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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연기부터 장기화된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학습 손실과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
었으며, 대부분 교육격차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향후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온다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
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격차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주의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시스템사고의 원형으로 모델링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
응하기 위해 본 연구의 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학력 지원, 원격수업에 대한 품질 향상,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 코로나19, 교육격차, 시스템사고, 빈익빈 부익부, 구조주의, 인과지도

AbstractㅤDue to COVID-19,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learning loss and educational gaps due to 
the postponement of the start of school and prolonged online distance learning, and most of the research has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educational gaps. If a pandemic situation like this occurs in the future, 
fundamental policies are needed to resolve the educational gap. A fundamental solution requires not only an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al gap phenomenon, but also the structure behind the phenomenon. Therefore, 
from a structuralist perspective, this study sought to model the educational gap caused by COVID-19 as a 
prototype of systems thinking and identify its structure.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unintended consequences 
resulting from policies aimed at resolving existing educational gaps. In order to respond to similar disaster 
situations in the future, policies for resolving the digital gap, support for basic academic skills, quality 
improvement for distance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ructur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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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equality and crises: a vicious cycle[14]

1. 서론  

2023년 5월 3년 4개월 만에 Covid-19 팬데믹이 해제
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다. Covid-19는 
우리 사회에 경제, 정치, 의료, 문화 등에 영향을 주었으
며,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환경, 교수법, 학업성취도 등에 
영향을 주었다[1-3].

Covid-19 팬데믹 당시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기
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학연기를 시행했으며, 이후 
온라인 학습에 대한 시행 방안을 발표하였다[4-6]. 이에 
따라 초·중·고·대학교에서는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진
행하게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의 준비 
부족, 학습자의 학습량 감소 및 학력 저하, 교수자와 학습
자의 소통 부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형 
및 교육격차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2,7-9]. Betthäuser
는 Covid-19 기간(20년 3월부터 22년 8월)과 Covid-19 
전 학령기 아동의 학습 손실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습 손
실이 35%에 이르며,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
하였다[1]. Betthäuser는 학교 휴교 외에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학습을 돕는 정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 학
습 장비, 경제적 불안정, 조용한 공간 확보 등이 교육격차
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격차는 교육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논
의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990년 중반부터 사회
정책 분야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10-11]. 교육격차는 결과변수인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교육격차 
원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 참여, 부모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7-12]. 
이러한 교육격차는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더
욱 심화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79%가 교육격차가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고[1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학
업수준, 경제적 계층, 가정환경, 온라인학습 인프라 등 학
습격차가 더욱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3]. 

많은 연구가 Covid-19 이후 심화된 교육격차의 원인
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중요
한 것은 교육격차 현상을 논의하기 전에 Fig. 1처럼 
Covid-19와 같은 재난들이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단기적으
로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교육격차 발생하는지, 장기적으
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다음 사회적 재난에는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근본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4-15].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의 원형(System Archetype)
을 중심으로 Covid-19 이후 심화된 교육격차를 구조주
의 관점에서 그 이면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겉으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Covid-19 이후 교육격차 분석ㅤㅤ41

드러나는 행태 중심으로는 미래의 행태를 이상적으로 변
경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변수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다음 각 변수의 인과관
계를 분석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지렛대를 찾고
자 한다. 궁극적으로 유사한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정
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Covid-19 이후 교육격차 연구
교육격차는 학력격차, 학업성취도 격차, 학력차이, 교

육불평등으로 연구되어왔다[11].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나 
관점과 맥락은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격차는 실제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라면, 교육불평등은 교육기회와 결
과에 있어 이념적이며 사상적 관점을 강조한다[11-12]. 
학력격차는 교육 결과로서 격차에 초점을 둔다면, 교육격
차는 교육의 기회,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격차, 교육결과
로서의 격차를 포함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결과로
서 불균형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Covid-19 발병과 급속한 확산은 전면 비
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
며,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를 심화하였다.

사실 온라인 수업 그 자체만으로 학업성취도 저하나 
교육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수업 간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차
이가 있다는 연구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16-17]. 

그러나 Covid-19는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교육 환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크게 대두되
었다. 학교는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교 시 학생
을 돌보는 역할도 존재하는데 온라인 개학은 학생의 돌봄 
역할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긴 것이다. 결국, 자기주도학
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돌봄이 필요한데 가정형편에 따
라 이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자
녀,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확보 여부도 문
제가 되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경우 교사의 디지털 이
해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디지털 환경의 격차,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격차, 돌봄의 격차를 발생시켰다[2,12,13,18]. 
Covid-19에 따른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는 교육구성원

들(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연구, Covid-19
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실증연구, 온라인 비대면 
수업 효과 및 만족도, 정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들로 구분될 수 있다.

Covud-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교사 5만여 명을 대상을 교육격차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교
사 79%가 교육격차가 증가하였다고 답하였다[19]. 박미
희(2020)는 교사,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격차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논의하였다[20].

Covid-19 전후 교육격차 및 학력저하를 실증연구한 
논문들은 Covid-19 이후 교육격차 및 학력저하가 증가
하였다고 나타났다.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를 측정하여 학력격차를 실증하였으며, 월가구소득, 부
모님의 학력, 비대면 수업의 품질, 자기주도학습, 사교육
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1 참조).

Table 1. Education gap research due to Covid-19
Author Research Topic

K.K. KIM(2021)[18] Changes in school education and educational 
gaps in the COVID-19 era

K. K. KIM et. al. 
(2022)[21]

Changes in mathematics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M.H. Moon. et. 
al.(2023)[3]

Chang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national, 
English, and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before and after COVID-19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region

C.K. Shin. et 
al.(2021)[8]

The impact of regional size and face-to-face 
school days on the occurrence of educational 
gaps during COVID-19

Y.E. An. et. 
al(2023)[22]

The impact of regional size and face-to-face 
school days on the occurrence of educational 
gaps during COVID-19

E.K. Lee & M.A. 
Oh.(2022) [23]

Chang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due to COVID-19

S.Jung & Y.E. 
An.(2021)[9]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academic 
achievement gra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before and after COVID-19

S.J. Cho(2023)
[24]

Analysis of trends in private education gap 
according to monthly household income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I.A. Hwang & I.K. 
Kim(2022) [2]

Comparative analysis of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face-to-face classes 
before COVID-19 and online classes after 
COVID-19 by Hagyeon 1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K.H kwon, S.J. 
park, H.S. 

Lee(2022)[12]

Analysis of issues of educational gap after 
COVID-19 outbreak using text min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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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교수자-학습자의 온라인 수업 인
식 정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개선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자기주도학습이 받쳐준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Covid-19처럼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학생, 학생-학생의 상호작용이 
없어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18].

정부는 Covid-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
으며, 비대면 학습 지원(15만 원/중학생 1인) 정책을 시
행하였다. 그리고 다자녀 및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기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기가급 무선인터넷망 설치
를 지원하였다[15].

Table 1은 Covid19로 인한 교육격차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2.2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사용하

는 사고법으로, 행태가 다른 행태를 낳는 행태주의가 아
닌, 행태 이면의 구조가 행태를 낳는다는 구조주의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사고는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와 피드백 사고, 시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시스템 전체 시각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고법이다[25].

시스템 사고는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하기 위하여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 CLD)
를 사용한다[25,26]. 인과지도는 시스템 변수들의 피드백 
관계를 모델링하는 도구로, 각 변수 간의 동태적 인과관
계 가설을 표현한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극성(+, - 또
는 S, O)을 표현하며, 원인변수 A와 영향을 받은 변수 B
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면 정의 관계(+, S)로 표현하며 원
인변수 A와 영향을 받은 변수 B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
이면 부의 관계(-, O)로 표현한다. 이러한 관계들은 순환
하여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강화루프와 균형루프를 가
지게 된다[25,26]. 

시스템사고는 행태가 다른 행태를 낳는 행태주의가 아
닌, 행태 이면의 구조가 행태를 낳는다는 구조주의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사고는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와, 피드백 사고, 시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3. 교육격차 인과지도 분석

3.1 시스템사고 원형: 빈인빅 부익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극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양극화는 시스템사고의 ‘빈익빈 부익로’로 표현할 수 
있다[25].

Success of A

Success of B

Resources to A

Allocation to A
instead of B

+

+

Resouces to B

-

-

R1

R2

X1 X1'

X2 X2'

Success to the Successful
10

7.425

4.85

2.275

-.3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Time (Month)
Success of A : Current Success of B : Current

x´1(t)=ax1(t) - ax2(t).
x´2(t)=-bx1(t) + bx2(t)
x1(0) = x10 and x2(0) = x20

Fig. 2. Success to the successful archetype[27]

 시스템사고의 원형 ‘빈익빈 부익부’는 전형적인 승자 
승 현상을 보인다. Fig.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강
화루프 R1과 R2가 맞물린 구조이다. R1의 강화루프가 성
장을 향해 질주하는 선순환의 행태를 보이지만 R1 루프
에 자원과 기회를 빼앗긴 다른 한쪽의 강화루프는 R2는 
쇠퇴를 향해 추락하는 악순환의 행태를 보인다. 결국, 빈
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은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는다. 정부
의 정책 등을 통해 균형루프가 작동하여 A와 B 루프의 성
공수준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3.2 Covid-19 SIR 모델
전염병 확산은 기본적으로 SIR(Susceptible Infected 

Recovered) 모델을 따른다. SIR 모델은 S→I→R 순서로 
이동하는 개념적인 질별 확산 모델로Covid-19에 걸릴 
잠재인구(S: Susceptible Population), 현재 감염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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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fectious Population)를 말한다. Fig. 3은 Covid-19
의 기본적인 SIR 모형을 인과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전염
병에 걸지 않은 사람과 걸린 사람이 만나(B1, R1 루프) 전
염병이 확산되는 것은 표현하였으며, Covid-19에서 완
치된 사람도 다시 발병할 수 있어 잠재감염자로 연결하였
다.

Susceptible
Population S

Infectious
Population I

Recovered
Population R

Contacts between
infected and unifected

people

S

S

Infection Rate
IR

O

S

probalility of contact
with infected person

S

B1

R1

R2

S

Recovery Rate
S

O

S

B2

Fig. 3. SIR model CLD[28]

3.3 빈인빈 부익부 시스템사고 원형을 적용한 
Covid-19 교육격차 인과지도 모델

Fig. 4는 시스템사고의 원형 빈익빈 부익부를 Covid-19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Fig. 3의 I(Infectious Population)
이 클수록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은 장기화되고 이는 선
행연구에서 실증한 것처럼 학업성취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계층에(저소득/고
소득) 따라서 Covid-19에 따른 학습 손실에 대응하는 정
도가 달라질 것이다(R3, R4).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Fig. 5는 Fig. 4 시스템사고 원형 모델에 교육격차 변
수를 반영하여 모델링한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의존도가 높아지며,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는 하락할 것이다. 이에 고소득층 학생집
단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져 학업성취도는 상승하며, 비
대면 온라인 수업 의존도는 하락할 것이다( R5, B3). 또
한, 부모의 교육 관여도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비대면 
원격수업 참여도도 상승할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수
록 자기주도학습이 증가하며, 이는 비대면 원격수업 참여
도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학업성취도는 증가할 것이다
(R6,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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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ccess to the successful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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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vid-19 learning gap causal guidance model 
applying the Success to the Successful 
system thinking prototype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의존도가 높
아지면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
모의 교육 관여도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 비대면 원격수업 참여도가 낮고 이는 결국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처럼 
사교육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R5 루프가 아닌 B6, B4 
루프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낮은 학업성취도는 자기
주도학습에도 영향을 미쳐 R9 루프는 악순환 형태를 보
일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사용
할 장비 보유도 문제가 되었다.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
넷망의 확보가 어려워 정부는 급히 예산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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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licies to reduce educational gap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이러한 정보격차는 결국 교육격차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B7).

4. 논의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 정책, 스마트 기기 
지원정책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다. 교육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정책은 사회 시스템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반드시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
책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
책, 기초학력 지원정책, 원격수업 품질 향상 정책, 자기주
도학습 지원정책에 대해서 인과지도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지원 정책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정
책이 필요하다. Covid-19 초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
이 쉽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는 동시접속 어려움이 존재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스마트 기기 대여 및 무선망 설치를 긴급시행하
였다[18]. 그러나 스마트 기기 지원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스
마트 기기로 수업이 아닌 재미(유튜브, 게임 등)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이 증가하였고, 결국 늘어난 시간만
큼 학업성취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하락하였다[3,15].

기초학력지원 정책: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 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 일정 및 과
제 확인 등에 따른 보호자의 관여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
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은 오히려 
남는 시간에 사교율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학업성취 하락에 더 영향을 미
쳤다. 이에 정부는 단기 처방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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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돌봄 서비스에 투입될 자원은 
한정적이고, 부모들의 연차도 한정적이다 보니 결국 비대
면 온라인 수업 참여 저조와, 학업성취도 하락으로 나타
났다.

원격 수업 품질 향상 정책: Covid-19로 인해 교수자-
학생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
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
심 수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였다. 온라인 수
업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교수법에서 불만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29]. 이는 교수자들은 강의 콘텐츠뿐
만 아니라 강의 형태 개선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에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교수자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수자
들은 지식전달과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
려움이 있어 이를 기술적 지원이나 온라인 교수법 세미나 
등 지원이 필요하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정책: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스스로
의 목표를 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세워 학습한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는 학습과정이다[30]. 자기주도학습은 비
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비대
면으로 인한 수업시간 변화에 학생 스스로 체계적인 학습 
일정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할 때 학습성취도
와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이는 동일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여
부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높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영
향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학부모지원,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과 자녀 학습에 지지를 증진시키는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
해 심화된 교육격차를 시스템 사고의 인과지도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교육격차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구조조
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이면의 구조
를 시스템 사고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Covid-19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고소득층 학생과 저소
득층 학생으로 구분하여 시스템 사고의 인과지로 개발하
였다. 개발된 인과지도를 통해 고소득층 학생은 부모의 
교육 관여와 사교육을 통한 학업성취도 손실를 완화시키
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낮은 관여, 디지털 기기 부족, 돌봄의 부재 등을 통해 악
순환으로 빠져 교육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또
한 정부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과 해당 정책으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
점을 갖는다. 첫째, Covid-19로 인한 교육격차에 대한 선
행연구를 통해 변수를 도출하였고, 도출한 변수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드백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의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모델링하였
다. 둘째, 시스템 사고를 통해 교육격차가 일어나는 구조
적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저소득층이 악순환에 빠지는 
원인을 피드백 구조로 표현하였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을 살펴보고 각 정책이 의도한 변화와 의도하지 않
은 변화를 인과지도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지원정책들은 
개별로 작동하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시
스템 관점에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초·중·고·대학교를 나누지 않고 전
체적으로 모델링하였다. 각 초·중·고·대학교별로 유형과 
상황이 다른데 비대면 온라인 수업만 놓고 교육격차에 대
해 모델링하였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나누어 
모델링하였지만 Covid-19로 인한 소득변화는 방영하지 
않았다. 셋째, 인과지도는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변수와 루프의 행태변화와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초·중·고·대학교별로 수행한 지원정
책의 시계열 데이터를 구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
션을 수행한다면, 정책별로 시간에 따른 동태성과 교육격
차 해소에 실질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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