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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학과 원격수업의 만족도 및 수학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례연구
1)

김 홍 겸 (안산광덕고등학교, 교사)

2020년 처음 발생한 코로나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고 학생들과 교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했다.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 개발, 만족도 조사와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

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부터 원격수업에 참여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수업의 방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원격수업 만족도와 수학학습과 관련된 하위요소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수학 교

과에서는 원격수업이 대체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수학학습에 만족을 느꼈다. 하지

만 원격수업을 지속해야 하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 원격수

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수학학습 의지, 전략, 수학에 대한 가치, 학습의욕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

다.

Ⅰ. 서론

2020년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상황이 심각

해지자 전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이상미, 문소연, 문유선, 김하예슬, 김남희,

2021).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를 쓰고 생활을 해야 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이나 행사 역시 취소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대면적인 교류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람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일부 업종은 영업시간을 제한

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정상적이라면 3월 2일 개학을 하여 교육 활동이 이

루어져야 했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교육부는 개학을 무려 4번이나 연기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되자 2020년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교육부, 2020a.).

이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이전에

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즉 교사들은 원격수업 상황을 위해 새로운 역

량을 함양해야 했다.

최형미, 이동국(2020)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

하다.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활용했었던 내용과 방법은 온라인 상황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

에 맞는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도재우, 2020).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원

격수업이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는지를 이해하고 수업의 운영방식을 선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수

행되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수업의 형태 및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 원격수업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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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스마트 기기 및 통신과 관련된 영역, 즉 에듀테크(Edu-tech)영역에서의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

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식의 습득이 대부분 -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Sulistyaningrum, Desstya, 2021)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실재감을 느끼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최형미, 이동국, 2020). 즉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

는(Short, Williams, Christie, 1976)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원격수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이전에 원격수업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부 및 개별 학교 차원

에서 많은 준비과정이 있었다. 학교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원격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연수

가 시행되었으며 교육청 단위로도 관련된 분야의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미 외(2021)에 따르면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교사, 학습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자들은 평소 대면 수업에서 보

다 낮은 만족도와 수업 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동주, 황홍섭, 2020), 학습자와 수업을 진행하는 교

수자 간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 기기 장애, 교육 기회 불균형, 학습 효

율성 저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격차 등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상미 외, 2021).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 역시 대면 수업의 상황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것에 쏟아야 하며 학생들을 주어진 학습 상황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의 전

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미 외, 202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과 교사들에게 원격수업이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여러 혼란 요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원격수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겪은 학교의 혼란이나 교사들 간의 원격

수업에 대한 의식 차이,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사들 간의 실천적 지식

공유 및 필요성에 공감(최형미, 이동국, 2020)하면서 원격수업은 천천히 학교 현장에 정착했다. 단언할 수는 없으

나 현재 학교 현장을 관찰해보면 많은 혼란 요인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학습자들도 초

기보다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부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형태, 이른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학습자들도 존재한다(마승혜, 허정

경, 2020).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수업 형태와는 전혀 다른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형태가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경험했다. 처음 시행할 때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그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격수업과 관련하

여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원격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

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지는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이 사이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많은 국내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이는 대체로 만족도 조사 연구(김지영, 2021)나 이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습격차 연구(박

미희, 2020; 이상미 외, 2021) 혹은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사례연구(김병연, 백선영, 2021;

이동근, 안상진, 2021; 최형미, 이동국, 2020)가 대부분이었으며 특별히 수학교과와 관련된 사례연구는 거의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수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연구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수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원격수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원격수업이 수학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학과 원격수업의 만족도 및 수학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례연구 343

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2020년부터 시작된 수학과목의 원격수업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2020년부터 시작된 수학과목의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2020년부터 시작된 수학과목의 원격수업의 만족도의 차이는 수학학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Ⅱ. 연구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코로나-19 이전의 원격수업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원격수업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원격수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교육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방송통신대학교로 대표되는 방송

통신 교육이다. 이후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기폭제로 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원격교육이 생겨났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대학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격교

육은 아주 기초적인 방송과 통신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화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시기 명칭 특징

1970년대 방송통신교육기 우편이나 라디오를 활용한 교육시기

1984-1994 원격교육정착기
원격교육 개념이 도입되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1995년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

주도의 원격교육기
1995년 이후의 원격교육

<표 Ⅱ-1> 국내 원격교육의 발전 단계 구분(이동근, 안상진, 2021)

위의 <표 Ⅱ-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원격교육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대개 일반적인 교육을 보조하거나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등 제한

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의 제한점을 극복하거나 연구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준, 정순원, 2012). 즉 2020년 전반기부터 나타난 전면적인 형태의 원격수업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코로나-19이후의 원격수업

앞서 언급한 원격수업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원격수업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원

격수업이 수행되는 방식과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며 국소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논의할 원격수업은

코로나-19이후에 나타난 원격수업으로 그 방식이 아주 다양하며 범위도 거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수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준, 정순원(2012)은 원격수업을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이

루어지는 정보·통신 매체에 의해 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실시한 쌍방향 수업, 강의 활동형 수업,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으로 구분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교육부는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에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정의하였다(교육부, 2020b). 또한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원격수업의 유형을 <표 Ⅱ-2>에 제시된 것처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수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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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심 수업, 기타로 구분하였다.

구분 운영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
간 토론 및 즉각적 피드백

콘텐츠 활용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진행
도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토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기타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표 Ⅱ-2> 국내 원격교육의 발전 단계 구분(이동근, 안상진, 2021)

첫 번째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말 그대로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만나 쌍방향으로 소

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에서는 ZOOM, Google Meet, MS

Teams와 같이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음성 및 녹화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주로 쓰였다. 실시

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실제 오프라인 수업환경과 최대한 동일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교사가 질의 및 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의 상황이 실제 수업 상황보다 학생

들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은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참여함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컨텐츠 활용 수업은 실시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는 다르게 교사가 동영상

및 과제를 사전에 제작하여 일정한 공간에 업로드를 하고 이를 학생이 접속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동영상을 시

청하고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2020년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의 컨텐츠 활용 수업에서는 주로

Google Classroom과 EBS 온라인 클래스가 쓰였으며 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활용되거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정착되기 전에 많은 교사들이 활용했다.

특히 컨텐츠 활용 수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강의형과 강의·활동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의형의 경우는 교사가 일정한 플랫폼에 강의를 올려두고 이를 학생들이 수강했는지 여부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서 확인하고 만약 수강을 하지 않았으면 이를 독려하는 형태로 시행이 되었다. 이

에 반해 강의·활동형에서는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한 후에 추후 제시된 과제를 일정한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어진 교과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강의와

과제의 양을 조절하여 제시하였다. 컨텐츠 활용 수업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나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그리고 학생의 경우는 과제를 제출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

세 번째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는 교사가 강의나 컨텐츠 등을 제공하지 않고 학습목표에 맞추어 적절한 과

제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는 과제의 수행여부를 체크

하고 과제가 의도된 대로 수행이 되었는지를 체크한 후에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사가 수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측면에서 보면 실시간으로 수업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제시한 과제를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

었기에 수업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의 부담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

받는 것이 제한되는 등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하고 진행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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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타의 형태는 앞선 형태의 수업을 혼합하여 제시하거나 앞서 제시된 형태의 일부를 변형을 하여

활용이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표 Ⅱ-2>에 제시된 각 수업형태는 형태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3>과 같다.

장점 단점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제 수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

-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집중하
기 어려움

컨텐츠 활용수업
- 비교적 자유롭게 학습가능
- 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 가능

- 교사는 강의와 과제를 한꺼번에 제
작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야 함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학습자가 편안한 시간대에 학습할 수
있음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없을 시에는
스스로 학습하기가 어려움

<표 Ⅱ-3> 각 원격수업 방식의 장단점

2.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시행된 원격수업이 어떻게 수행이 되었으며 원격수업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

들이 만족도를 어느 정도 느꼈는지 또한 만족도에 따라 수학학습과 관련된 하위요소에서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

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1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약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으며 이 중에서 설문지에 충실하게

대답한 157개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을 보면 다음의 <표

Ⅱ-4>와 같다. 비록 본 연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2개 학년을 선정하여 시행한 조사이지만 특정한 학교에서 특

정한 학년을 선별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이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

소 한계가 있다.

대분류 중분류 빈도 비율

성별
남 87 55.4%

여 70 44.6%

학년
1학년 81 51.6%

3학년 76 48.4%

수학등급

(2020년)

1,2등급 22 14.0%

3,4등급 55 35.0%

5,6등급 49 31.2%

7등급 이하 31 19.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5 35.0%

자연공학계열 51 32.5%

예체능계열 24 15.3%

미정 27 17.2%

온라인 수업 경험 여부*
있음 51 32.5%

없음 106 67.5%
*온라인 수업 경험여부는 코로나 이전에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예: 거꾸로 수업 등을 경험했는
지의 여부를 뜻함)

<표 Ⅱ-4>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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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서 수행이 되었다(자세한 설문지는 부록 참조). 설문지의 각 문항은 연구자가 조사하

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설정이 되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의 경우에는 객관식

으로 설문참여자가 응답할 수 있는 모든 보기를 제시하였다. 특히 배경변인에서 인터넷 및 전자기기 활용 능력

을 4단계 척도(아주 미숙하다 – 미숙하다 – 능숙하다 – 아주 능숙하다)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원격수업의 실

태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객관식으로 제시를 하였으며 기타 항목을 두어 개방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격

수업 만족도 및 인식 역시 4점 척도와 객관식 설문으로 구성을 하였다. 4점 척도의 경우 원격수업 만족도에서는

‘1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만족하지 않는다, 3점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또한

원격수업의 지속여부와 관련해서는 ‘1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동의한다, 4점 매우 동

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학습과 관련된 설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5점 척도의 경우 제시된 문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다. 척도는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구별되어 있다. 설문지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설문을 받았으며 온라인 설문

지의 경우 오프라인 설문지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5>와 같다.

구분 설문사항

배경변인
성별, 학년, 수학내신등급, 전공계열, 1주일 동안의 수학학습시간, 인터넷

및 전자기기 활용능력(4단계 척도로 제시)*, 온라인 수업 경험 여부

원격수업 실태
원격수업의 형태, 원격수업 플랫폼, 피드백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과제제출 형태

원격수업 만족도 및 인식

원격수업 만족도(4점 척도)

원격수업에 대한 지속여부(4점 척도)

지속여부와 관련된 원인(찬성, 반대 요인)

원격수업의 장점 및 단점

원격수업이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수학학습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인식(5점 척도), 수학학습 의욕(5점 척도)

수학학습 자기관리(5점 척도), 수학학습 전략(5점 척도)

<표 Ⅱ-5>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설문지의 경우 원격수업 실태 및 만족도, 인식과 관련된 요소는 이 설문과 관련된 질

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한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 보고서’의 일

부 질문을 활용하였다. 또한 수학학습과 관련된 문항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수학클리닉 사전검사 문

항을 활용하였다. 수학클리닉 사전검사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값은 .903으로 나타났다. 수학학습과 관련된

문항의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수학클리닉 사전 검사 및 매뉴얼을 활용하였다.

특별히 수학학습과 관련해서는 수학클리닉 사전 검사 매뉴얼에 있는 환산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였다. 수학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것을 환산하는 기준은 아래의 <표 Ⅱ-6>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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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가치인식 학습의욕 자기관리 전략

해당문항 1,2 3,4 5,6,7,8
9,10,11,12,

13,14

채점방법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문항평균 계산 합산점수 ÷ 2 합산점수 ÷ 2 합산점수 ÷ 4 합산점수 ÷ 6

환산점수 계산 (문항평균점수-1)÷4×100

환산

점수

의미

상위 87.5 이상 87.5 이상 81.25 이상 83.33 이상

중위
62.5 이상 ~ 87.5

미만

62.5 이상 ~ 87.5

미만

56.25 이상 ~

81.25 미만

58.33 이상 ~

83.33 미만

하위 62.5 미만 62.5 미만 56.25 미만 83.33 미만

<표 Ⅱ-6> 수학학습관련 설문 점수 계산 방식

다. 통계분석

본 연구는 앞서 논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해 수집한 설문지 응답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6.0

버전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F-검증) 등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분

석하였다. 빈도 분석의 경우 연구자의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도구를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느끼는 장점 및 단점과 같이 원격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주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

다. 또한 일원배치분산분석(F-검증)을 통해 원격수업 만족도에 따라 수학학습에 있어서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확인하였다. 이 때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집단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의 네 집

단으로 분류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배치분산분석(F-검증)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으

로 어떠한 만족도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원격수업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원격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과 만족도 및

만족도에 따른 수학 학습의 하위요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수행된 수업의 형태를 분석하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수업이 시행되었는지를 결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다만 수학 수업에서 여

러 형태의 수업이 혼합되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아래의 <표 Ⅲ-1>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장 많이 시행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앞선 장

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수업의 형태 중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실제 수업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장 활발한 형태로 활용된 것은 원격수업이라고 하

더라도 실제 수업과 같은 상황을 구현하고 싶은 학생 및 교사의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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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형태 학생수(비율)

1순위 실시간 쌍방향 수업 138(54.5%)

2순위 컨텐츠 활용수업 68(26.8%)

3순위 과제 수행 중심 수업 47(18.7%)

합계 - 253(100%)

<표 Ⅲ-1> 원격수업에서 활용된 수업의 형태분포

원격수업의 형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수업 진행, 과제제출, 피드백을 하면서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하는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플랫폼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가 다르므로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원격수업이 어떠한 형태로 수행되었을지 유의미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원격수업을 수행하면서 과제제출, 과제제출, 피드백에 활용된 플랫폼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Ⅲ

-2>와 같다. 이 역시도 앞선 결과와 같이 한 수업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복수응답이 가

능하도록 했다.

수업진행 피드백 과제제출

1순위
ZOOM

158(62.7%)

ZOOM

152(61.3%)

게시판

92(48.4%)

2순위
EBS 온라인 클래스

86(34.1%)

온라인 메신저(카톡 등)

89(35.9%)

온라인 메신저

(카톡 등)

81(42.6%)

3순위
구글 클래스룸

8(3.2%)

게시판 활용

7(2.8%)

기타

17(9.0%)

합계 252(100%) 248(100%) 190(100%)

<표 Ⅲ-2> 원격수업에서 활용된 플랫폼 순위

위의 <표 Ⅲ-2>에 제시된 원격수업에서 활용된 플랫폼 순위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업 진행의 경우

ZOOM,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ZOOM, 온라

인 메신저, 게시판 활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시에는 게시판, 온라인 메신저,

기타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는 출석수업일 때 일괄적으로 회수나 다른 플랫폼(예: jamboard)을 활용한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주된 수업의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원격수업에서 활용된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상

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진행이나 피드백과 같은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

낄 수 있는 ZOOM이라는 플랫폼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EBS온라인 클래스나 구글 클래스

역시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EBS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2021년이

되어서야 실시간 쌍방향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그 활용가치가 낮았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 역시 ZOOM보다는

학생들의 구글 계정 확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쌍방향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반

해 과제제출은 학생들의 과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시판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과

제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누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수학과의 원격수업에서는 원격수업 상황

이기는 하지만 실제 오프라인 수업과 비슷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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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수업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업 상황 거의 동일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표 활용 및 시정표 활용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순간에도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기존의 시간표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에 비해 기존의 1교시 수업 내에서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컨텐츠(예: 게임, VR/AR 컨텐츠, 각종 영상 자료

등)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원격수업 만족도 및 원인 분석

이제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와 지속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원격수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동의여부를 4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2점 – 만족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 3점 – 만족한다[동의한다], 4점 – 매우 만족한다

[매우 동의한다])로 조사하였다. 4점 이 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 2.85 .78

지속 동의여부 2.41 .94

<표 Ⅲ-3>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지속 동의여부에 대한 기술통계량

위의 <표 Ⅲ-3>에 제시된 것처럼 이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중립

적인 입장을 취하되 약간 만족을 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족도와는 다르게 지속여부에

서는 중간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답변을 했다. 즉 이를 해석해 보면 현재의 원격수업에는 다소 만족을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것에는 일정 수의 학생만이 찬성을 한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을 지속하는 것과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 Ⅲ-4> 및 <표 Ⅲ-5>와 같이 제시되었다.

지속요인 학생수 비율(%)

새로운 수업 방식 27 36.5

수업에 대한 흥미도 상승 10 13.5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7 9.5

수업 이해도 증가 12 6.2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16 21.6

기타 2 2.7

합계 74 100

<표 Ⅲ-4>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위의 <표 Ⅲ-4>에서 제시된 것처럼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학생들은 새로운 수업 방식이나

수업에 대한 흥미도 상승,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등 새로운 수업 상황에 대한 흥미나 원격수업으로 인해 나타

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 및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원격

수업이 자신의 학습성향과 맞는 학습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이전 오프라인 수업과는 다르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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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흥미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현재 수학

수업이 단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수업방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습자가 만족하

는 것에 이르는 것은 부족하다는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즉 학습자의 측면에서 보면 원격수업은 여러 다양

한 수업의 하나이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원격수업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Ⅲ-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5>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로 온라인 수업 내용 이해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상호

작용의 부족, 피드백의 부족 및 불편함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인 학생수 비율(%)

과제에 대한 과도한 시간 소요 4 4.8%

온라인 수업 내용 이해의 어려움 34 41.8%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의 어려움 30 36.1%

기타 15 18.1%

합계 74 100%

<표 Ⅲ-5>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표 Ⅲ-5>에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적응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온라인 수업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평소 대면 수업의 상황보다 제

한적인 수업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해석된다. 아무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최대한 실제 수업 환

경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는 했지만,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

담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은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으

로의 전환에 웹캠이나 마이크 혹은 태블릿과 같은 IT기기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평소와는 다른 수업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 혹은 정신적인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원격수업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학생들의 주된 요인의 기저에는 교사와 함

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가장 익숙한 형태의 대면 수업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예고 없이 전환이

되었고 이로 인해 원격수업에 수동적으로 적응해야만 했던 학습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원격수업 만족도와 수학학습과의 관계

원격수업의 시행 형태 및 만족도와 지속 가능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와 관련된 논의와 더불어 원격수업에 대

한 만족도와 수학학습의 하위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 만족도에 따른 수

학 가치인식, 수학학습 의욕, 수학학습 자기관리, 수학학습전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지를 통해

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원격수업 만족도에 따라 정해지는

다른 집단 간에 수학학습과 관련하여 가치인식, 의욕, 자기관리 및 전략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격수업이 수행되는 동안 원격학습 만족도에 따른 학습자 집단들 간의 수학학습의 차

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제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수학 수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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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학학습과 관련된 여러 변인 즉 가치인식, 의욕, 자기관리 및 전략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통계자료는 아래 <표 Ⅲ-6>에 나타나 있다.

구분 N
수학 가치인식 수학학습의욕

수학학습

자기관리
수학학습전략

M SD M SD M SD M SD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0 2.400 0.516 2.600 0.516 2.400 0.516 2.200 0.422

만족하지 않는다 31 2.065 0.512 2.484 0.508 2.323 0.702 2.258 0.514

만족한다 89 2.146 0.512 2.382 0.533 2.124 0.600 2.112 0.573

매우 만족한다 27 1.815 0.557 2.000 0.555 1.704 0.669 1.741 0.594

합계 157 2.089 0.536 2.350 0.553 2.108 0.656 2.083 0.577

<표 Ⅲ-6> 원격수업 만족도에 따른 수학 학습에 대한 기술통계량

위에 제시된 표의 내용을 분석하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기술통계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학 가치인식, 수학학습의욕, 수학학습 자기관리, 수학학습전략과 관련된 변인은 앞선 장에서 제시한 수학

가치인식, 수학학습의욕, 수학학습 자기관리, 수학학습전략 점수를 판정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판정 기

준을 바탕으로 하여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으로 유목화하였으며 상위집단을 1, 중위집단을 2, 하위집단을

3으로 수치화하였다. 즉 숫자가 낮을수록 수학학습과 관련하여 성숙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수학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로 인하여 수학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통계량을 바탕으로 볼 때 결국은 학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원격수업에 대해 만

족을 하는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학 학습에 조금 더 열정을 기울이거나 보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자기 관

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

변수
종속변수

Wilkis

람다
단변량 F 자유도

사후검증

(Dunnet T3)

원격수업

만족도

수학가치인식

.818

(p=.002)

4.607** 3/150 d>a

수학학습의욕 5.412** 3/150 c>a

수학학습자기관리 5.666** 3/150 c>a

수학학습전략 4.636** 3/150 c>a

주1. ** (p< .01)

주2. a: 매우 만족 b: 대체로 만족 c: 대체로 불만족 d: 매우 불만족

<표 Ⅲ-7> 원격수업 만족도에 따른 수학 학습에 대한 검증결과

원격수업 만족감 정도에 따른 수학학습 하위요소에 대한 분석결과 Wilkis 람다는 .818( )로 원격수업의

만족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학습과 관련된 변인, 즉 가치인식, 학습의욕, 자기관리, 전략에 있어서의 수준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단변랑 F 검정에서 수학가치인식(    ),

수학학습 의욕(    ), 수학학습 자기관리(    ), 수학학습 전략(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원격수업 만족도의 집단간의 차이를 사후

검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만족도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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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의 만족도에 따른 수학 가치인식, 수학학습 의욕, 수학학습 자기관리, 수학학습전략에 대한 사후 검

정을 위해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449로 나타나 독립변수의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원격수업 만족도별 수학 학습 요소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위에 제시된 <표 Ⅲ-7>에 나타

나있다. 집단 간의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 활용하는 사후검정 방시인 Dunnet의 T3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학가치 인식에서는 매우 만족하는 집단과 매우 만족하지 않는 집단에서의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며 나머지 세 가지 요인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집단과 매우 만족하는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2020년 COVID-19로 인해 시작된 원격수업의 사례 및 만족도와 그에 따른 수학학습의 하위요소와

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일선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격수업

과 관련해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 중(박혜진, 김한성, 박한우; 2020; 이동근, 안상진,

2020; 최형미, 이동국, 2020)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

(김지영, 2021)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구 논문이 아닌 보고서의 형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로 수행되어 왔다.

즉 실제 원격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연관이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몇 가지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본 연구가 진행된 학교의 원격수업은

대체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수업이 진행될 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이 ZOOM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시행이 되었지만 실제 대면

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급속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원격수업이 실제 수업과 비슷한 상황

으로 구현되도록 교수-학습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업시간표를 그대로 활용한 것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수업활동이나 피드백을 수행하

면서도 ZOOM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 플랫폼으로 나온 것을 보면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대체제

로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교사의 설명을 듣고 교수-학습 상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수업과 같은

상황 및 환경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수-학습 상황에 있어 학생들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인 참여

를 중심에 두고 교수-학습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수업을 지속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학생들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원격수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원격수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한 학습자가 지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의 학습자

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원격수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원인의 기저에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교

수-학습 형태의 등장으로 인한 신기효과 및 기존의 수업 형태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대면 수업에서 시도되었던 수업형태보다 수업이 조금 더 다양해지길 원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드러낸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원격수업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의 핵심에는 원격수업에 참여하면서 겪는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격수업이 학습자가 집중하기 어려운 수업 참여상의 내적인 요인과 원격 수업

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수업 참여상의 외적인 요인이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내적인 요인이든 외적인 요인이든 모두 학습자가 모두 기존의 대면 수업 환경 및 진행방식에 너무 급

격한 변화를 겪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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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격수업의 만족도에 따라 수학학습의 하위요소, 즉 수학가치인식, 수학학습의욕, 수학학습 자기

관리, 수학학습 전략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 원격수업의 만족도가 수학가치인식,

수학학습의욕, 수학학습 자기관리, 수학학습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기술통계량

을 통해서 살펴보면 적어도 원격수업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수학가치인식, 수학학습의욕, 수학학습 자기관

리, 수학학습전략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수학

학습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 가치인식에서는 원격수업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과 매우 만족하지 않는 집단 사이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다른 세 가지 요소, 즉 수학학습

의욕, 수학학습 자기관리, 수학학습 전략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집단과 매우 만족하는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의 만족도와 수학학습의 연관성에

대한 더 많은 표본과 더 개선된 연구방법으로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고등학교에서 수행되는 원격수업은 대체적으로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탐구수업이나 활동수업 등을 제안하는 연구도

수행이 되긴 하였지만(이동근, 안상진, 2021)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이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교육도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

다. 지난 2020년 초에 일어난 코로나-19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였고 이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온라

인 개학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결과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수

업 형태로 받아들이고 참여했으나 이에 대해 크게 열광하지도 않았다.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 추세로 보면 원격

수업은 거부하지 못할 흐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 및 원격수업의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

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이다. 원격수업은 코로나-19가 촉발했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사회의

주된 흐름이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빨라진 것 뿐이라는 인식이 많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상황이 호

전되거나 종식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격수업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원격수업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긴급 원격수업의 성격을 지닌다(권정민, 2021). 따라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 개발 등 교수학습 영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학교 간 활발한 연구

협조가 필수적이다.

둘째로는 원격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학교 운영 방침 수립이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실태 분석에서 보

면 대부분의 수업에서 실제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러 다른 원인이 있

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기존 대면수업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표 및 학사일정일 것이다. 이

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탐구수업 보다는 실제 수업과 가장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는

안정감 있게 학사를 관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들이 자유

로운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책 수립이 필

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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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Mathematics Online Class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hematical Learning in Corona-19 

Kim, Hong-Kyeom1)

Kwangdeok High School
E-mail : kimhk35@ajou.ac.kr 

Corona, which first broke out in 2020, has caused many changes in many parts of society. Education was not an 
exception to this change. Teachers had to  prepare online classes and students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it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Regarding online learning, many studies, in the  field of developing teaching module and 
material or observing the satisfaction of online class, were conducted but there was no study based on how online 
class is happening in school. Therefor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satisfaction of online 
class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elements of mathematics learning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online learning. As a result, mathematics online class was generally conducted in the form of 
real-time interactive classes and students felt a little satisfied with it. However, some conflicting opinions were 
expressed on the continuation of mathematics online learning.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students have with online class,  the difference appears in the sub-elements of learning mathematics such as 
values of mathematics, and motivation to learn, willingness to learn mathematics, 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safisfactory level of online class.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D99

* Key words : COVID-19, remote class, mathematics learning, satisfactio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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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문항지

1. 다음 문항은 응답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설문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수학내신등급(두 과목이상을 수강한다면 평균으로 계산)

① 1,2등급 ② 3,4등급 ③ 5,6등급 ④ 7등급 이하

(4)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예체능계열

(5) 평소 1주일 동안 수학학습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③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④ 5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⑤ 7시간 이상

(6) 인터넷이나 전자기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매우 미숙하다 ② 약간 미숙하다 ③ 어느 정도 익숙하다 ④ 매우 익숙하다

(7) 2020년 온라인 개학 이전에 원격수업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거꾸로 수업 등)

① 예 ② 아니오

2. 다음 문항은 수학원격수업의 실태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1) 수학 수업에서 활용된 원격수업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쌍방향 수업 ② 단방향 수업(동영상 제공) ③ 과제형 (과제제출) ④ 기타( )

(2) 수학 수업에서 활용된 원격수업 플랫폼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ZOOM ② EBS 온라인 클래스 ③ 구글 클래스룸 ④ 기타( )

(3) 피드백 및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실시간 피드백(바로 대답) ② 게시판 활용 ③ 온라인 메신저(카톡 등) 활용

④ 기타( )

(4) 과제제출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게시판에 업로드 ③ 온라인 메신저(카톡) 활용 ③ 기타( )

3. 다음 문항은 수학원격수업의 만족도 및 학생인식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원격수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2) 원격수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2)-1 2번 문항에 ③, ④에 답하신 분만 응답 바랍니다. 향후 원격수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새로운 수업방법이기 때문 ② 수업에 대한 흥미도 증가

③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④ 수업이해도 증가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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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번 문항에 ①, ②에 답하신 분만 응답 바랍니다. 향후 원격수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과제에 대한 과도한 시간 소요 ② 온라인 수업 내용 이해의 어려움

③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 어려움 ④ 기타 ( )

(3) 원격수업은 수학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 원격수업은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 원격수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① 코로나19같은 위기 상황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 ② 학습시간 및 학습참여의 유연성

③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④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반복학습

⑤ 맞춤형 피드백 ⑥ 질높은 내용 및 수업 컨텐츠

⑦ 기타( )

(6) 원격수업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온라인 수업시의 집중력 저하 ②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의 소통 부족

③ 과제 수행의 어려움 ④ 접속이 안되거나 끊기는 등의 시스템 불안정

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학습 피로도 증가 ⑥ 기타( )

4. 다음은 수학학습에 관한 문항입니다. 내용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시해주세요.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내용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수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수학 공부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4 나는 주변의 도움(학원,과외 등) 없이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5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6 나는 수학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7 나는 수학 공부를 계획한 대로 꾸준히 공부한다.

8 나는 수학 숙제를 성실히 해간다.

9 나는 수학 문제를 푼 후 바르게 풀었는지 확인한다.

10 나는 틀렸던 수학 문제를 나중에 다시 풀어본다.

11 나는 수학을 공부할 때 외워서 풀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2
나는 새로운 수학 문제가 주어지면 이전에 풀어보았던 비슷한 문제와 관련

지어 생각한다.

13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본다.

14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을 잘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