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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Post COVID-19 시대 유아교육의 새로운 형태로써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절차로는 1) 현재 국내 유아교육의 

당면과제 및 국내 원격교육의 운영형태를 살펴본 후, 2)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의 개요와 특징, 해외 기관의 적용 사례, 

특히 해외 유아교육기관에서 하이플렉스 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검토해봄으로써 3) 국내 유아교육 현장에서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혼

합하여 사용하는 모형인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은 학습자의 선택권과 주도성, 활동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유아교육 현장에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첫째, 물리적 환경의 구성, 둘째, 보조교사, 기술지원자 등 보조인력의 활용, 셋째, 교수법 적용을 위한 주체별(교사, 

교육기관, 유아 보호자) 교육 및 공동체 운영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유아 원격교육, HyFlex 모형, 학습자 선택권, 미래교육체제, 유아교수설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HyFlex Learning Model as a new for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the current challeng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form of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in Korea were examined. Second, after examining the outline and characteristics of the 

HyFlex Learning Model(HLM) and the application cases of overseas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cases 

of applying the HLM in overs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ere reviewed. Third, things to 

consider when applying the HLM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were derived. As 

a result, the HLM was investigated to be applicable not only in higher education but also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 model that emphasizes the learner's choice, learner-centered/directed, and 

activity. In order to apply the HLM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in Korea, several points to 

be considered were proposed. Finall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and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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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대면 원격교육 환경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은 교사와 학생 

모두 이제는 더이상 대면하여 학습하던 이전의 학습형태

로만은 만족스러운 교육을 진행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주요 20개국(G20) 교육장관회의에서 유아에게 적합

한 원격교육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함에 따라[1] 유

아를 위한 다양한 원격수업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2, 3].

국내 유아교육 학계에서도 원격교육의 가능성, 디지털 

매체 활용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4-9].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은 유아교육에서의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

청에서는 원격수업 가이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

고, 이때 활용된 대표적인 방법으로 1) 실물자료로 구성

된 놀이 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여 개별 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는 방법, 2) 줌(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강

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놀이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

법, 3)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비실시간 교육을 실행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원격수업을 위한 기존의 노력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된다. [4]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 기관

에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SNS를 통한 소통 등을 

통해 온라인 개학을 시도하였으나 일방향적 소통과 부모

의 조력 여부에 따라 교육 경험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

제가 제기되었다. [8]은 단 5분이라도 교사-유아, 유아-

유아의 면대면 만남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

해 줌(Zoom)과 같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도구의 활

용을 제안하였고, 일부에서는 줌(Zoom)이나 웹엑스

(Webex) 등 화상회의를 위한 앱을 사용해 유아들에게 

간단한 노래지도나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등의 다양한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9]. 그러나 [10]의 보고에 따

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원격수업을 기획, 실행하였으나 유아의 경우 집중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 장시간의 쌍방향 원격수업에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유아라는 교육대상의 특성상, 

비대면에만 의존하는 것에도 여러 무리가 따르므로, 유아

의 특성에 맞는 블렌디드 러닝의 다양한 모형과 프로그

램 개발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8]. 

유아의 교육 참여는 전적으로 유아(부모)의 선택에 달

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Post COVID-19 시대에 대

면 교육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부 부모들은 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유아를 유치원으로 보내

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등원하지 못하더라

도 등원한 유아들과 동일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비실시간 교

육과 실시간 교육 모두를 아우를 수 있으며, 학생이 원하

는 형태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플렉스 학

습 모형(HyFlex learning model)은 이러한 교육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1]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학습환

경에서의 최적의 학습방법과 관련하여 하이플렉스 모형

(HyFlex model)이 답이라고 주장한다. 

하이플렉스 학습 모형(HyFlex learning model)은 

하이브리드 학습 모형(hybrid learning model)과 유연

한 학습(flexible learning classroom)이 조화된 것이

다[12].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대면/비대면, 

실시간/비실시간)로 학습에 참여할지 결정함으로써 학습

자들은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하이플렉스 모형은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자 주도

적인, 복합적, 활동적인, 학습자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

는 모형이다[11, 13, 14]. 이 모형은 주로 미시간 대학, 

오하이오 주립 대학, 콜롬비아 대학, 버팔로 대학 등 미국

과 유럽의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에서 활용[14, 15]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장하

여 적용[11]하기도 하였다. 특히 COVID-19이 교육계의 

변화를 야기했던 2020년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이플렉스 

모형을 적용한 기관의 사례도 보고되기도 하였다[16, 17].

한편, 현재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중심․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

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이때, 원격교육, 블

렌디드 교육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

아교육도 원격교육의 도입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놀이지도를 

어떻게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특히 등원이 선택 상

황으로 주어질 경우 온라인 참여자와 오프라인 참여자 

모두에게 적절한 놀이중심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

해야 할 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대상 교육에서도 온라인 학습환

경은 더이상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현재, 온라인과 오

프라인의 병행 및 학생(양육자) 선택권, 주도성, 활동성 

등을 강조하는 하이플렉스 학습 모형의 유아교육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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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현재 국내 유아교육의 당면

과제 및 국내 원격교육의 운영형태를 살펴본 후, 2) 하이

플렉스 수업 모형의 개요 및 특징, 해외 기관의 적용 사

례, 특히 해외 유아교육기관에서 하이플렉스 모형을 적용

한 사례를 검토해봄으로써 3) 국내 유아교육 현장에서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의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을 도출

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2.1 국내 유아교육의 당면과제

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의 장기화 및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

능 시대의 도래는 국내 유아교육 현장에도 다양한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미래교육체계 개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치원은 안전한 등원 기준이 충족될 때까

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18], 2020년 5월에는 비로소 

등원이 가능해졌으나[19],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등원과 

전면 원격수업을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20]. 이에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감소시키

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OECD와 함께 유아의 발달 단계와 특

성에 적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

하기로 합의하고[1], 2021년의 핵심 추진과제로 ‘유아·놀

이 중심의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경험을 반영한 미래형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할 것’을 설정[2]하는 등 미래교육

체계 개발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기치 못

한 상황에서 빠르게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상

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유아대상 미래교육체계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습

을 준비해야 하며, 학습의 결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

습자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체계로 준

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 노력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2019년 7월에 고시되어 2020년 3월 1

일부터 시행하게 된 개정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

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21].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에서는 현장지원을 위

해 ‘i-누리(누리과정 포털 사이트)1)’를 개설하여 누리과

정의 해설서뿐 아니라 놀이이해자료와 놀이실행자료, 교

사연수자료 등 다양한 누리과정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과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을 탐색[22]하고, 누

리과정 적용을 위한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놀이지도 교재 

내용을 분석[23]하고, 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인

식에 대한 개념도를 분석[24]하고 놀이중심 교육 사례에 

대해 연구[25]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서

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개정 누리과정, 가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아․놀이 중심 원격수업’으로 운영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3]. 

그러나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직 유치원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26]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교육

과정 운영 준비도가 이해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의 연수가 부족하다는 교사들

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27]의 연구에서도 고경력 교사

들 역시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놀이를 통

한 배움 속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있었으며, 

질 높은 놀이 및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환경 개선과 놀이 중심 운영에 관한 실질적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교사의 경력을 고려한 교육 및 연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상황은 개

정 누리과정 실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28].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

육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도 구체

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2 유아교육에서의 원격교육 관련 연구

그동안 유아 원격교육, 유아 테크놀로지 활용교육에 

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예컨대, 유아대상 원격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탐색한 연구[4]와 ‘코

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교육의 연령별 학급에 따른 

실태 조사[5]’, ‘코로나19에 따른 유치원교사의 원격수업 

실행경험과 지원요구[7]’, ‘유치원 원격수업 가능성 탐색

을 위한 실행연구[8]’,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용 SNS 

앱의 유아 원격교육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9]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가정과의 소통을 위해 앱

을 활용하거나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라는 점, 모바일 알

림장과 영상콘텐츠 제공 등을 통한 비실시간 원격교육을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1) https://i-nu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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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법이나 실시간 수업에 대한 방법을 제안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원격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

폰을 활용한 연구[29], QR코드와 모바일 웹 밴드를 통해 

전래놀이를 진행하기 위한 가정연계 활동 모형을 제안한 

연구[30] 등도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유아대상 교육에서 

원격교육 혹은 온라인 환경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주

었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설계모형이나 실

행 방법 등을 제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실시간 학

습뿐만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수업 모형의 탐색 및 실행 가능

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6]은 COVID-19에 따른 유치원 운영실태와 지원 요

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교사 105명을 대상으

로 유아의 비대면수업 참여 방법과 비대면수업 시 교사

가 활용하는 콘텐츠, 원격수업의 문제점 보완 방안, 비대

면수업 운영 시 겪는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이에 따른 지원 요구 등을 내용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비대면수업과 등원수업 병행 시 교사의 반복

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가장 큰 어려움으

로 나타났으며, 지원 요구 역시 비대면수업과 등원수업 

운영의 효율적인 병행 방안 모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등원하지 않는 유아의 원격수업과 

등원하는 돌봄 유아의 관리를 담임교사가 동시에 책임짐

으로써 겪는 업무적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등원하는 유아와 등원하지 않는 유아가 모

두 유사한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

프라인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플렉스 수업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해

결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1월, 코로나 19 대

응을 위한 2021학년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

다. 유치원 원격수업은 유치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원

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한 놀이 꾸러미를 

제공하는 방법,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놀이를 소개

하거나 놀이 상황을 공유하는 방법, 누리과정포털

(i-nuri),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탑재된 

원격수업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 EBS TV 등 교육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

츠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유아교육에서도 원격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ICT 기

술을 활용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원격수업 방안을 연구 

및 모색할 때이다[6, 31]. 

3. HyFlex 수업 모형  

3.1 HyFlex 수업 모형의 개념과 주요 특징

하이플렉스 학습 모형(HyFlex Learning Model)은 

하이브리드 학습 모형(hybrid learning model)과 유연

한 학습(flexible learning classroom)이 조합된 것이

다[11, 12].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학습은 온라인(실시간/

비실시간)과 면대면 학습으로 구성된다. 하이플렉스 학습 

모형에서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11]은 하이플렉스 모형이 학생 중심적(student- 

centered), 학생 주도적(student-directed)이고, 다중 

모드(multimodal)를 사용하며, 온라인과 대면 학습에서

의 활동적인 학습(active learnning)과 관련되고, 학생

들의 완전한 참여(full student engagement)를 요구한

다고 설명한다[13, 14]. 특히 이 모형은 학생들이 자신이 

어떠한 방식의 학습에 참여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존의 하이브리드 방식보다 더욱 학습자 중심적이고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32]. 유사한 형태로 BlendFlex 

(blended + flexible)도 있으나, 이 방법은 전체 강좌 중 

특정한 날에는 교수자가 학생의 대면 출석을 미리 할당

해주고 그 외 다른 날에는 학생들이 참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하이플렉스와 다소 차이점이 있

다[33]. 

하이플렉스 방식은 2005년,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

의 Brian Beatty 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13, 34]으

로, 현재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미시간 대학, 콜롬비아 대

학, 버팔로 대학, 캐나다 온타리오의 캐나다 온타리오의 

캠브리안 대학과 벨기에의 루벤 가톨릭 대학교 등 미국

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13-15]. 

3.2 핵심 원리 및 고려사항, 관련 연구

[13]에 의하면, 하이플렉스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원리 즉, 학습자 선택(Learner 

Choice), 동등성(Equivalency), 재사용성(Reus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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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선택의 원리는 의미 있는 대안적 참여 방식을 제

공하고, 학생들이 수업마다(일단위, 주단위, 또는 주제 단

위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둘째, 

동등성의 원리는 학습자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실시

간과 비실시간 등 어떤 형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든, 모든 

형식에서 동등한 학습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야 한다는 원리이다. 셋째, 재사용성의 원리는 각 참여 방

식의 학습자 활동에서 생성된 생성된 산출물은 모든 학

생들을 위한 학습 객채(learning objects)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원리이다. 넷째, 접근성의 원리는 모든 참여 방식

에 접근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과 접근 가능한 방식

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3]. 

Nave와 Beatty의 대담[35]에서는, 이 모형을 사용하

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제안되었다. 예

컨대, 강좌의 목표와 학습결과가 온라인 학습으로도 충족

이 가능한지, 학생들이 세 가지 방식(오프라인, 온라인 실

시간 및 온라인 비실시간) 모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대

학에서 하이플렉스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대학의 원격강

좌 개발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이플렉스 모형의 활용 사례 및 운영 시 주의사항을 

제시한 [11]의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교수

자는 모든 학습 활동과 학습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또한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학생이나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비실시

간 온라인 참여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 요약자료를 제공하고 디지털화해야 한다고도 제안

한다. 학생들 역시 해당 강좌가 하이플렉스로 진행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오프라인 참여자는 교수자가 온라

인 실시간 참여자를 동시에 캐어하고 있으며 온라인 비

실시간 참여자들을 위해 수업이 녹화되고 있음을 공지해

야 한다고 안내한다. 

이 외에도, 하이플렉스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하이플렉스 모형의 개념 및 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

한 연구[12, 13, 34]와 교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

[14], 성인 직업 교육 과정을 하이플렉스로 설계한 연구

[1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이 성인 대상,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에서 활용하였고, 일부 연구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적용한 연구[11]도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이플렉스 학습 모형의 주

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대의 

장점으로는 학습자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성

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상황과 형

편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실시간과 비실

시간 학습 등 참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학습 형태에 따라 동등한 학습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반

면 단점으로는 하이플렉스 학습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학습관리시스템, 마이크, 카메라, 인

터넷 네트워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지원 인력이 

있을 경우 더욱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3.3 적용 사례들

콜롬비아 대학은 지난 몇 년간 하이플렉스 모형을 사

회복지대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36].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2020년 이후에는 버팔로 대학이나 퍼듀 대학, 샌디에고 대

학 등 미국의 대학들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Copenhagen 

University2), 스페인의 CEU Cardinal Herrera 

University3), 일본의 Saga University[37] 등 전 세계적

으로 모형의 적용이 확산되었다. 

미국의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는 2020년 

가을학기부터 하이플렉스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학생과 온라인 실시간 학생의 상

호작용을 위하여 Microsoft의 팀즈(Teams)를 활용하였

다[38]. 

Fig. 1. Using HyFlex Model in Purdue University[38] 

미국 샌디에고 대학(University of San Diego)은 하

이플렉스 수업을 위해 별도 강의실 환경을 구축하고 있

으며 기자재 활용 및 수업 전, 중, 후에 따른 안내 사항, 

상황별 체크 사항, 사용팁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2) https://cobl.ku.dk/faq/tips-for-planning-a-hyflex-lesson/

3) https://url.kr/913c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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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고 있다. 강의실에는 두 대의 카메라와 두 대의 마

이크가 각각 교수자와 학습자의 모습과 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교수자용 터치스크린 모니터로는 강의자료뿐 아

니라 Zoom 접속화면과 카메라, 마이크 등을 통제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Fig. 2. Virtual/Hybrid/HyFlex Classroom Technology 

Setup at USD4)

칼톤 대학(Carleton University)의 경우, 2021년 가

을학기 운영을 위해 4가지 유형(face-to-face, online, 

HyFlex, parallel online)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플렉스

로 운영되는 수업의 경우, 강의실 수강생(on-campus 

delivery)을 최대 6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TLS(Teaching 

& Learning Services)를 통해 HyFlex teaching model

에 관한 다양한 안내 및 교수자를 위한 개별 컨설팅을 제

공하고 있다5). 

[37]은 기술지원 없이도 교수자 혼자 하이플렉스 과정

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improved HyFlex course’

를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각 수업에서 별도의 기술인력

을 지원받기 쉽지 않다는 대학의 행·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교수자의 강의는 Zoom 또는 Webex을 통해 미

리 제작된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는 대신, 실시간 대면 환

경에서의 교수자는 학생들의 질문과 피드백에 초점을 두

어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85%가 만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https://www.sandiego.edu/its/support/class-rooms/hy

brid-classroom -technology.php

5) https://carleton.ca/teachinglearning/hyflex-teaching-

model/

Fig. 3. Face-to-face class & Teacher’s PC View of 

Improved HyFlex Course at Saga University[37] 

4. 유아교육에서의 HyFlex 관련 사례

하이플렉스 모형은 기관의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 등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로 고등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차 다양한 학습 장면으로 하이플렉스 방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활용한 사

례[16, 17]가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SEK Ciudalcampo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국

제학교로,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15

명의 전문인력이 하이플렉스 교육 모형을 적용했으며, 

유아교육에서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고 보고

하였다6). 교사는 ‘Mysek’이라는 학습 플랫픔을 통해 교

실 내부와 외부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동시에 수업 

진행하고 자료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교사에게 충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고하였다.

Fig. 4. Hyflex model also in Preschool at SEK-Ciudalcampo

한편, [39]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하이플렉스 수업

을 위한 학급경영(classroom management) 전략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reK-12의 2020

년과 2021년의 주요 교수 방법을 ‘하이브리드’와 ‘하이플

렉스’, ‘완전한 비동기식 수업’으로 정리하고, 그동안 하이

6) https://ciudalcampo.sek.es/en/blog/2020/10/22/hyflex

-model-also-in-pr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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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수업이 대학 차원에서 사용되긴 했으나 유아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

들은 기존의 면대면 교육에서와 같이 하이플렉스 환경에

서도 교사들에게는 세 가지 전략 즉, 기대하는 행동을 가

르치는 것, 모델링 하는 것, 시의적절하고 명시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세 가지 전략을 하

이플렉스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예컨대, Table 1 참고)를 제공하고 있다. 

Classroom 
expectations

Specific behaviors expected of 

face-to-face L. online L.

Be kind

� Sharing toys

� Taking turns when 
speaking 

� Raising hands before 
speaking 

� Arriving at school on time
� classroom

� Turning on the camera

� Staying muted when 
the teacher is speaking

� Raising hand using 
Zoom tool before 

speaking Logging in to 
class session on time

Be safe
� Washing hands after using 

the toilet and before eating
� Use the computer for 

learning only

Be honest
� Tell the truth to teachers
� Tell the truth to classmates
� Tell the truth to parents

Table 1. Specific behaviors that meet HyFlex classroom 

expectations for young children[39]

특히 유아의 경우 하이플렉스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부모나 다른 성인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하이플렉스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

선 가정에서 학습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접근성 및 기술

의 사용 가능성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학습을 지원하는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 보호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5. 국내 유아교육 현장에서 HyFlex 수업 모형 

적용을 위한 제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

여 만나는 교육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는 그 누

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미래교

육에 걸맞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도 고민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Post COVID-19 시대 유아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연구로써, 미래교육체계 개발 및 ‘놀이

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2019 개정 누리과

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써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

였다.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은 그동안 고등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온 모형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 분야로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

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의 개념과 특징, 핵

심 원리, 주요 장·단점, 적용 사례 등에 의하면, 모형의 적

용을 위해서는 온라인 학습 공간 즉 학습플랫폼과 카메

라와 마이크, 모니터 등의 장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

한 테크놀로지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의 도움과 

유아의 경우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 등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이 모형은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의 도움 없이 교수자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모형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 교

사 훈련 또는 컨설팅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상을 통해 국내 유아교육 현장에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의 구성이다. 실시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카메라와 마이크 등의 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화상 회의 기능 및 온라인 연결이 가능

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이 필수이다. 특히 실시간 온라

인과 오프라인 참여 원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 원내 음향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 갑

자기 내몰리게 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도 발빠르게 원

격교육으로의 전환을 보여준 여러 유치원들의 사례[40, 

41]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카메라, 영상 촬영 장비, 

스마트 패들릿, 원 내 네트워크 시설 등의 지원은 새로운 

수업 형태를 적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7]

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물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청 소속 모든 유치원에 교사용 태블릿 PC(1교사 1

패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학년 2학기에는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와이파이 무선망 구축[41] 등 다

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

한 기초는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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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조교사, 기술지원자 등 보조인력의 활용이다. 

최고의 하이플렉스 운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있다는 

점이다. 보조 인력들은 교사가 온라인 학습자들의 질문과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디어 기술자가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의 스트

리밍 및 비실시간 참여자들을 위한 수업 녹음을 진행하

기도 한다. 현재 누리과정의 운영 및 보육지원체계의 개

편 등으로 인해 보조교사의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보조교사에 대한 수요 역시 더욱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다[42]. 하이플렉스 수업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보조교사 

활용의 필요성은 통합교육 또는 다문화 교육의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써의 보조교사 및 보조 도우미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43]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

다. [44]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조 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는 바, 이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수법 적용을 위한 주체별 교육 및 공동체 운영

이다. 주체라 함은 교사와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협

력자로써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양육자)를 포함하며, 각 

주체에 따라 교육이나 훈련, 컨설팅, 가이드라인의 배포 

및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운영

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교육방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교육실행의 주체인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습과 훈련

이 필요하다.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의 경우, 기술적인 측

면 뿐만 아니라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수업 설계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시간과 비실

시간 수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

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 훈련이 필수적이다. 또

한 기관 차원에서는 현재 기관의 물리적 환경 분석에 기

반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

화되어야 하는지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실

행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컨설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아라는 교육 대상의 특성 상, 부모 교육, 조

부모 교육 등 보호자 교육 등도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실행 주체별 적용 경험들이 공동체를 통

해 공유된다면 새로운 모형의 현장 적용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화된 비대면 교육상황은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심

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전면적인 대면 교육으

로의 전환을 선포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경험해 본 온라

인 교육은 미래교육체계에서 외면하기에는 생각보다 큰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의 교

육적 활용까지 급속도로 전파되는 이때, 유아교육의 특성

을 고려한 새로운 수업모형을 탐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

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이플렉스 수업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이 연

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로 다가온 유치원 원격

수업에 대응하여 유아대상 교육의 다양한 블렌딩 가능성

을 탐색함으로써 유아교육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모형은 온라인과 오

프라인 교육의 병행뿐만 아니라 실시간 비실시간 모두를 

포함할 수 있고, 학습자(양육자)의 선택권, 주도성, 활동

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써 유아교육의 새로운 방

향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한 미래교육으로서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

도록 하는 교육부의 방향[45]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장기화되는 휴원 사태는 물론 다양한 이유로 등원

할 수 없는 유아들의 학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하이

플렉스 학습 모형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에 

주목한 연구로, 수업 설계 원리나 전략, 가이드라인 등 실

제적인 수업 설계 모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모형의 현장 적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써 교사들이 하이플렉스 수업을 설계하고 진

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전략,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업설계모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다양한 교육기관 상황에 따른 하이플렉

스 수업모형의 적용 방법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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