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대학원 발전방안 제안

권아름1, 김승인2*

1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과정 
2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교수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Online Graduate School for 

Lifelong Education

Arum Kwon1, Seung-In Kim2*

1Ph.D. Candidate, Hongik University,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2Prof. of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요  약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학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현 상황을 

배경으로 이에 따른 평생교육으로서의 온라인 대학원 신설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활용한 해외 대학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온라인 대학원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대학원은 평생교육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어 다양성이 필요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학사 운영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다양하고 융합 전공 

프로그램에 상응하고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 방법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더불어 능동적인 학습과 학생 간, 교수 간 상호작용을 높이도록 한다. 추후 온라인 대학원의 더 세부적인 교과과정 연구

가 필요하며 본 연구를 토대로 온라인 대학원 교육 발전 연구에 기여하길 바란다.  

주제어 : 온라인 대학원, 마이크로 크레디트, 다양성, 문제해결 중심, 평생교육

Abstract  This study requires a new paradigm for universities in line with the global pandemic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we propose an educational plan for the H university online 

graduate school in Korea. As a research method, the implications of scholars and experts on future 

education were synthesized, and the cases of overseas universities using it were analyzed to propose 

an online graduate school education plan. As a result of the study, online graduate school needs 

diversity as a venue for providing new opportunities as lifelong education, and to realize this, they use 

a microcredit. Blockchain technology is introduced so that microcredit can be transparently verified. 

In addition, to correspond to various convergence major programs and further develop them, 

problem-solving-oriented teaching methods enhance students' convergent skills as well as active 

learning and interaction. More detailed curriculum research at online graduate schools is needed in the 

future, and we hope that you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graduate school education 

based 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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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온라인 대학원 신설에 따

른 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으로 대표되

는 4차산업혁명은 대학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인재 양

성을 위한 새로운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요하고 있다[1]. 

그와 더불어 2020년 COVID-19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

이 장기간 지속되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는 새로운 변화

가 물결쳤다.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초중고뿐

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비대면 원격 교육이 권장되며 온

라인 수업이 일반화되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해도 역

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2]. 또한, COVID-19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기반의 각종 활동이나 교수학습은 계속 이어지

고, 많이 활용될 것이다[3].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온라인 교육은 플랫폼

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는 계기

이기도 하다[4]. 온라인 강의가 대학 내는 물론 대학 간, 

산학 간 협력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

산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 혁신의 창출에 특히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상응

한 새로운 대학교육 혁신 전략 및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과 전략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온라

인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정책 개발 및 전략 시행이 병행

되어야 한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대학원의 신설에 따

른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학자들과 전문

가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교육에 대한 의견과 해외 온라

인 대학의 사례를 통해 국내 온라인 대학원 교육 발전방

안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신설된 온라인 

대학원의 현황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시사한 미래 교육

의 방향을 조사해 시사점과 더불어 해외 온라인 기반의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온라인 대학원 교육 방안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디자인 연계 전공을 

사례로 앞으로 디자인 연계 전공에서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2. 국내 온라인 대학원

2.1 온라인 대학원의 가능성 

최근 교육부에서는 일반대학에서 20%만 진행할 수 있

었던 온라인 수업을 COVID-19 이후 100% 시행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 규제를 없앴다. 그리고 일반대학의 온

라인 학위 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돼 대학원은 국내 대학 

단독 또는 국내 대학-국내 대학, 국내 대학-외국 대학 공

동으로 온라인 학위 과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일반 대학교에서 온라인 대학원이 진행된

다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태동한 사이버대와 일반대 사

이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평생교육’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6]. 이미 

COVID-19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온 대학교들은 전문

적인 평생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격 교육을 통한 평

생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7]. 대학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점차 증대

되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인재들

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역할

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이론을 익

히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융합교육과 

전문 창의교육과 같은 새로운 대학교육시스템과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교수의 역할, 혁신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

도가 가능한 운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8]. 

최근 2021 대학혁신포럼에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

이(Thomas Frey)는 대학은 학위를 주는 학습에만 집중

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돼야 하며 기

존에 지녔던 강의 자체에 집중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

다는 대학이 할 수 있는 실험적 시도를 멈추지 않는 대학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9]. 온

라인이라는 플랫폼의 변화와 더불어 빠르게 변해가는 시

대적 배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역

할과 도전이 요구되며 이를 온라인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관에서 선보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2 국내 온라인 대학원 현황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이 승인된 것과 

더불어 약 2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전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오며 대학에서는 온라인 대학원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고 동시에 온라인 대학원 개설로 이끌었다. 국내 

온라인 대학원으로 이화여대, 한양대, 순천향대가 대표

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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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2022학년도에는 100% 온라인 수업의 석

사과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전일

제 수업이 불가능한 직장인들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에만 

이뤄지는 특수 대학원으로 분류했다. 재교육에 특화된 

것이 특징으로 온라인 대학원 과정은 수요가 높은 첨단 

디지털 분야와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등의 국제화 

분야이다[10]. 

이와 비슷하게 한양대에서도 디지털 분야의 온라인 중

심 AI 석사과정을 설립한다.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인공

지능 시스템 학과’로 체계적인 AI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2년제 특수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이다. 팀 프로젝트와 실습 등에서는 오프라인 수업

을 병행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업 방식을 내놓았다[11].

디지털 분야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순천향대에서는 

대학의 특화된 부분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춘 

석사과정을 개설한다. 창의 라이프 대학원에 ‘의료행정’ 

분야의 경영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메디컬 경영 서

비스 학과와 최근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담 관

련 자격증 취득을 겨냥한 수련 과정인 ‘상담 및 임상 심

리학과’ 두 개 온라인 석사과정 학과이다[12].

University Feature

Ewha Woman
University

Special Postgraduate course: High-tech digital 
and internationalization sectors with high 
demand for re-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pecial Postgraduate course: Training 
technology and AI experts necessar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nchunhyang
University

Creative Life Postgraduate course: Areas 
aimed at increasing social demand and 
obtaining certificates.

Table 1. Online Postgraduate school in Korea 

국내 세 곳의 온라인 대학원 개설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4차산

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분야에 특화된 교과

과정 중심의 수업과 달리 순천향대학교는 그 대학의 특

화된 전공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

설하였다. 세 개의 온라인 대학원의 공통점으로는 사회

적으로 재교육 수요가 높은 영역과 개인의 역량 강화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역

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 분야의 지식을 강조했던 

전통적 대학 교육과 달리 기본 지식의 범위와 학문의 분

야를 확대하고 다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디자인의 역할 및 방향

단일 학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차원적

인 문제들로 서로 다른 학문 간의 융합과 공동체적인 인

식을 강하시켰다. 디자인은 다른 분야와의 밀접한 관계

를 통해 발전해왔고 새로운 지식과 영역을 결합하는데 

익숙한 분야로 학문 간의 융합으로 이어지는 학제 간 연

구로도 활발하다[13]. 그러나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 혹은 협동 연구 등의 획일화

된 방식으로는 융합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디자인 융합 교육

을 수행하고 있지만, 융합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에는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태

생적으로 융합적 특성이 내재하여 있는 다학문적인 성장

이 강한 디자인 연계 전공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

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 환경 속에

서 다학제적 디자인 교육체계와 구성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14]. 

3.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미래 교육 

3.1 다양성

온라인 강의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대학에서는 혁신과 함께 국제화

에 도전해야 한다. 대학의 평판이 아닌 전공과 교육, 연

구와 인턴 경험이 필수가 되는 이 시대에 미래의 글로벌 

교육은 다양성(diversity)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 사람이 

두세 곳의 대학을 거치며 대학을 여러 번 다니는 시대에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 옵션을 넓힐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 개인에게 제공하는 종합적 가치

에 달렸다.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학습하는지, 다양한 목

표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학생 유치와 

교육 방식, 연구환경, 산학협력, 사회협력 등 모든 영역

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교수는 단

순한 지식전달자에서 라이프 코치와 지식 큐레이터로 변

모하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을 지원한다. 또 

교육에 있어 연구와 창업이 이어지도록 하고 각 학문영

역에서 유연한 융합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15]. 대학은 

다양한 전공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학생들이 다

양성의 가치를 직접 경험을 통해 다양성 역량 및 감수성

을 갖출 수 있으므로 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

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3호418

규모 그룹을 구성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토대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융합 전공 및 튜토리얼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16]. 융합 교육과정은 사회적, 기술

적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고 독특

한 관점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개념 및 관

점의 형성을 잠재적으로 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융합 

교육은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으며 실용적이고 직업적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17]. 

융합 교육에 있어 개인의 역량과 전문지식, 경험, 기

술을 토대로 해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의 총장 조셉 아운

(Joseph E. Aoun)은 고등교육에 있어 모든 연령대와 직

업 경력 전반에 걸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 개념을 수용해 학생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세부적이고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8]. 

실제로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 개인화 맞춤 교육 부족

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

학 관계자와 정책 관련자, 대학원 전문가와 대학원 재학

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교육 혁신 진단을 위한 면담 조사

를 진행한 결과 그중 대학원 교육의 문제에 대해 전공 선

택 폭의 제한을 교육과정의 문제로 꼽았다. 4차산업혁명

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교과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

양하지 않아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융합 

교육이 시급하지만, 교육과정 체계가 부족하고 코스워크

(coursework) 중심으로 교과 및 비교과, 전공과 진로 등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

적하며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9].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

과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 교육을 추구하고, 대학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분리해야 할 것이다[20]. 

종합하자면 온라인 대학원에서 고려야 되어야 할 ‘다

양성’에 대해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온라인 교

육의 확장으로 대학 간의 차별성과 경쟁력이 중요해지며 

국제화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성은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첫

째는 학생 개인에게 제공하는 종합적 가치의 다양성이

고, 둘째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수용할 수 있는 평

생학습 개념으로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 교육이다.

Name Opinion

WanSun 
Shin

University provide the value to students so that they 
can expand their options :diverse goals, customized 
training.

JinTaeck 
Jung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and various majors 
and tutorial systems. 

Joseph E. 
Aoun

Provide personalized courses.

Arthur 
Levine & 

Scott Van 
Pelt

Personalized education tailored to accessibility and 
situation anytime, anywhere : Separate various 

programs and services.

Table 2. Summary of experts’ opinions on Diversity

3.2 마이크로 크레디트

영국 기반 학습 플랫폼 퓨처런(Future Learn)의 CEO

사이먼 넬슨(Simon Nelson)은 마이크로 학위(Micro 

Degree)가 세 가지 글로벌 ‘마크로 트렌드(macro 

trend)’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개발도상

국에서 질 높은 3차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

는 것과 두 번째는 많은 산업에서 일고 있는 디지털 전환

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디지털화이다[21].

사이먼 넬슨의 주장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의 수요

와 달리 일반 대학원의 과정은 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최근 COVID-19로 원격 

교육이 주요 화두가 되며 고등교육 분야는 그동안의 옛 

방식에서 의존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 새로운 고등교육에 관

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제는 학위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경력을 쌓는 것을 계

속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것을 요구하지만, 사람들은 시

간을 내어 교육 시설에 다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해

결을 위해 고등 교육계에서도 초단기 교육과정인 마이크

로 크레디트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22,23]. 그러므

로 온라인 대학원 신설에 따라 마이크로 크레디트 도입

은 시대의 흐름과 과거 대학원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 학위는 이름 그대로 작은 단위의 학위를 의

미하며 매우 세부적인 주제의 영역과 매우 짧은 기간의 

수료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012년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다빈치 코더스(Davinci Coders)’의 학위 프

로그램인 마이크로 칼리지(Micro College)에서 처음 시

작되어 3개월 과정의 교육으로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수

료증을 제공한다. 이 수료증은 해당 교육에 대한 경쟁력

을 갖춘 공식 인증서 기능뿐 아니라 대학의 정규 학점으

로 인정되어 학위 취득에 반영될 수 있다[22]. 토마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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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는 ‘2021 대학혁신포럼’에서 마이크로 학위와 관련

해 다양한 행위와 활동에 학점을 주는 마이크로 크레디

트(Micro Credit)를 교육 키워드로 꼽았다. 모든 미래 

사업이 마이크로 산업에서 시작될 것이며 삶의 작은 단

위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교육도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 진행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경험 역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는 대학원생과 박사 

후 학자의 전문 개발에 대한 지원 연구소로, 8개의 핵심

역량의 해당하는 5단계 지식과 기술을 갖추면 개인의 학

습 성과를 증명해주는 디지털 배지가 발급된다. 이는 마

이크로 크레디트를 기존의 대학교육을 통한 학위 취득이 

아닌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접

근성이 좋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임을 알 수 있다[24].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세계화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는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럽 스킬 아젠다

(European Skills Agenda)에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에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선정되었다. 유럽대학협회(EUA) 

정책 및 프로젝트 담당자 엘레나(Elena)와 디렉터 티아

(Tia)는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온라인 대면 또는 혼합 형

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학습의 독립적 단위와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될 수 있어 결국 더 큰 자격 증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평생학습과 지속적인 전문 교육의 하

나로 여겨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25]. 유네스코 정책 및 

평생학습 시스템 담당 이사인 보헤인 차크룬(Borhene 

Chakroun)도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평생학습을 쉽게 하

며 학습자에게 특정 요구에 따라 더 작은 단위의 학습을 

수집하고 결합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인증하는 투명성, 품질, 휴대성이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꼽았다[26]. 

마이크로 크레디트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Name Opinion

Thomas Frey 
Micro-credit need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and extensive educational experiences.

Elena Cirlan 
&Tia 

Loukkola 

Micro-credit can be as units of learning or 

structured in a sequence of courses.
For complementing conventional qualifications as 
part of lifelong learning and as pre-and 
post-graduate education.

Borhene 

Chakroun

Micro-credit as a more flexible way of recognizing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es. 

Table 3. Summary of experts’ opinions on Micro-credit

3.3 문제해결 중심 학습법

온라인 교육은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최적의 교육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 및 학생 지향 모델이라

는 것이 무수한 연구로 입증되었지만, 학생들을 충분히 

참여시킬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7].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법이 있다. 문제해결 중

심은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는 모든 학습 환경으로 학생

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새로운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체계적인 문제해결 중심 교수법

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2017년 A 대학교에서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2017년부터 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8년 2학기 8개 수업을 관

찰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수가 수업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주었을 때, 학생들은 잘 짜인 일종의 ‘게

임’과 같이 인식하며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스스로 즐기

며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졌다. 또 

경쟁적 관계를 통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접근해 참여 의지를 유도한 결과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수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했

다. 즉 문제해결 중심 학습법을 통해 비판적 사고, 협업 

학습 등의 능력을 향상시켜 능동적 학습으로 바꿀 수 있

다[28,29]. 또 온라인 교육의 난제 중 또 다른 하나는 학

생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협업이 이루

어지기 어려운 것인데,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법은 온라

인 교육에 가장 중요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

게 한다.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장려하기 위해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코멘트를 하

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과제를 주고 학생들이 소규모 그

룹을 이뤄 제시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한 다음 비평하

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전문지식을 끌어내고 온라

인 자원과 도구를 찾아내 협력적이고 의미 있는 과정으

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30].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 

미네르바대학교(Minerva University)를 들 수 있다. 캠

퍼스 없는 대학의 선두주자로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곳은 세계 7개 도시에서 기업부터 비영리 단

체나 사회 기관에서 종사하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

젝트를 수행한다. 참여와 토론 위주인 능동적 학습이 특

징이며 문제해결 중심의 강의로 토론을 결합한 수업 방

식을 지닌다[31,32]. 미네르바대학교는 교수의 역할이 

기존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전달자가 아닌 사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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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쳐 주는 학습 촉진자다. 수업 내 학생들이 토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사전에 공부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교실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 고차원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즉 학생들이 평생학습 사회

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을 습득해 지식의 전달이 아

닌 역량의 함양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다[33]. 문제

해결 중심의 능력은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며 디지

털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로운 융합적 문제의 정의 및 

해결 능력이 중요한 역량이다[34]. 그러므로 교수자 중심

으로 이론과 주입식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는 실제 사회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 이

러한 흐름에 맞추어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역량의 함양

이 필요하다[35]. 또한, 교수가 이전 방식의 교수학습 방

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및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을 받아들이고 수업의 

의미와 가치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역

량개발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교육해야 한다[33].

문제해결 중심 학습법의 교육 효과에 대해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Name Opinion

YangSoon Kim
Solutions for students' lack of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Karen 
Quevillon

Enable interaction among students and 
professor.

TaeEok Lee 
Grow competency to define and solve new 
convergent problems.

Table 4. The effects of Problem-Solving Learning

문제 중심 학습은 온라인 교육에 있어 직면하는 과제

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학습 방법이다.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인 학습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으

며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평생교육의 온라인 대학원 교육 방안 제안

앞서 밝힌 전문가의 의견과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평

생교육으로서의 온라인 대학원의 교육 발전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온라인 대학원은 평생교육원의 역할로 개인의 

선택 옵션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맞춤형 

수업, 융합 교육으로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접근성이 좋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도입한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학위 과정과는 독립적 단위로 단기간의 코스

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의 관심사와 경험, 

기술에 기반하여 전공 분야 외 다른 분야의 지식을 습득

함으로써 이를 융합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또한, 평생교육의 하나로 코스와 관련된 경

험과 활동을 크레디트로 인정해 기존의 학위 및 역량을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닌 실천 지식을 전달함으

로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비판적 사고, 협업 학습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

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상호작용과 같은 능동적 태도

를 이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원의 기존의 권위적인 학위와 더불어 

다양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대학원은 글로벌 리

딩 대학의 가능성을 이끌 수 있다. 평생교육 온라인 대학

원 교육 발전방안을 다음 Fig.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 1. Lifelong Education online postgraduate 

school model

5. 결론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COVID-19라는 시대적 요

구에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온라인 대학원 개설에 

따른 평생교육의 온라인 대학원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

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급 교육 기관인 대학원의 역할이 기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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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융합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평생교육 온라인 대학원 교육 발전 방

향에 대한 더 세부적인 연구가 지속하여야 하며 교육 방

법과 교육과정, 기술적인 부분의 적용을 제안하는 연구

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추후 온라인 대학원 

교육 발전 연구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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