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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습자 특성(성별 및 학교 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 유형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개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유효데이터

인 4,524명 학생들의 성별 및 학교급을 기반한 온라인 수업 유형 선호도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관규칙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초등 7개, 중등 4개, 고등 5개 등 총 16개의 규칙을 도출하였으며, 학교

급과 무관하게 여학생들은 메이커활동 중심 수업을, 초⋅중 남학생은 가상체험중심 수업을 공통적으로 선호하였다. 보

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남학생은 SW중심수업을, 여학생은 메이커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남

여 모두 가상체험중심 수업을 선호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은 교과별 강의중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이 가진 온라인 수업의 요구를 설명하는 실증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온라인 수업의 다각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 탐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 활동 및 모델 설계,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 

여학생의 이공계 진로동기 형성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온라인수업, Apriori 알고리즘, 연관규칙분석, 온라인수업선호도, 온라인수업요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nline class preference depending on students' gender and 

school level. To achieve this aim,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4,803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17 regions nationwide. The valid data of 4,524 were then analyzed using the Apriori 

algorithm to discern the associated patterns of the online class preference corresponding to their 

gender and school level. As a result, a total of 16 rules, including 7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4 from middle school students, and 5 from high school students were derived. To be specific, 

elementary school male students preferred software-based classes whereas elementary female students 

preferred maker-based classes. In the case of middle school,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preferred 

virtual experience-based classes. On the other hand, high school students had a higher preference for 

subject-specific lecture-based classes. The study findings can serve as empirical evidence for 

explaining the needs of online classes perceived by K-12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to present and suggest areas of improvement for diversifying online classes. Future 

studies can further conduct in-depth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various online class activities and 

models, the design of online class platforms, and the female students’ career motiv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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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

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

니라 교육에서도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며 새로운 방식의 

교육 체제를 도입하는 대전환점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

의 국내유입과 확산이 급속해짐에 따라 3월 개학을 앞둔 

우리나라 정부(교육부)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3월 31일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공식화하였

고, 이에 따라 초중고생 약 540만 명, 대학생 약 300 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교육이 전 국가적 교육 체제

로 시행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함에 따라 학교 현장은 2021년 1학기 학사

일정 또한 조정하고 수업 운영 방식을 두고 조정하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마치 판도

라의 상자처럼 그간 학문적으로 선택적 대상과 영역에서 

적용되어 왔던 원격교육에 대하여 실천 현장의 교육 주

체(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격교육에 대한 성과 및 

문제와 관련된 목소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는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1,2], 온라인 수

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경험[3,4], 온라인수업의 유형 

및 효과[5,6]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그

러나 급격하게 확대된 온라인수업과 다양화된 온라인수

업 유형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선호

하는 온라인수업 유형이 어떠한지를 비교ㆍ분석하는 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 

온라인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각 학습자가 분산된 

시간 및 공간에서 지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교수 설계

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나가며 이

해를 구성해 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수업을 실

천해야 한다[7]. 이인숙[8] 또한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함으로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유형을 이해하여, 학습자의 학습 참여를 끌어내고 학

습의 질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

는 수업 선호도는 몇몇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잡한 조합과 

다층적 구조에 의해 개인차가 발생하며, 이는 쉽게 예측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존에 많은 연구는[9,10] 학습

동기, 수업몰입도 및 만족도, 콘텐츠 적절성, 시스템 편의

성 등 몇몇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상관분석, 회귀분석, 변

량분석 등에 기초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양한 학습자 특성 요인들 간의 관계와 각 학습자의 특성

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양식이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파악

ㆍ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

로 최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조헌국[11]은 k-근접 이웃 알고리즘, 서

포트 벡터 머신, 의사결정나무, 랜덤포레스트, 그래디언

트 부스팅, 인공신경망 등 6가지의 분석을 통해 이러닝 

강의 수강 학습자의 학습 성취 수준을 예측하였으며, 이

경건 등[12]은 과학에서의 논변 활동의 수준을 머신 러닝

을 통해 평가해 전문가와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양현정[13]은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

용하여 대학 신입생의 입학 1년 후 행복 수준을 예측하

는 결정요인을 탐색하여 학생들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대학 교육 내용 및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대전환

인 온라인수업을 경험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형식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 기

법으로 학습자 특성(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수업 

유형 선호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

이터마이닝 기법은 연관규칙분석(association rules)으

로 경영학 분야에서는 장바구니분석(Market basket 

analysis)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고객의 거래 품목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그들의 구매 행동을 이해하고, 발

견된 관계성을 기반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14]. 즉, 연관규칙분석은 데이터 속성 간의 상관

관계를 기반하여 발견된 규칙과 연관성을 통해 데이터 

속성 간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년 수준과 성별에 따라 선호

하는 수업 양식을 파악하고, 온라인수업의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 유형 선호도는 어

떠한가?

1-1. 학습자 성별에 따른 온라인 수업 유형 선호도는 

어떠한가?

1-2. 학습자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 유형 선호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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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선호

하는 온라인 수업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총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97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설문

을 하였다. 해당 설문의 총 응답자는 4,803명이며 결측

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 279개를 제외한 4,52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418명

(53.4%)의 여학생과 2,106명(46.6%)의 남학생으로 나타

나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1,759명(38.9%) 중 864

명(19.1%)이 남학생, 895명(19.8%)이 여학생으로 나타

났다. 중학생은 총 841명(18.6%)으로 세 학급 중에서 가

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학생 467명(10.3%)과 남

학생 374명(8.3%)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

생 응답자는 세 집단 중 가장 많은 1,924명(42.5%)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868명(19.2%)과 여학생 1,056명

(23.3)%으로 확인되었다. 

Category Gender freq. %

Elementary
M 864 19.1

F 895 19.8

Middle
M 374 8.3

F 467 10.3

High
M 868 19.2

F 1056 23.3

Total 4524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 실험도구

본 연구는 학습자의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 구성을 위

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15], 오지수, 심창용[16], 정영식, 

서정희[17], 최형미, 이동국[1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해당 설문 문항은 인구학

적 특성을 제외한 한 문항으로 이뤄졌으나 다중응답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중응답 시 선호하는 수업의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경우 (1)로, 그다음 

순위는 (2)로 표기하는 등 최소 (1) 순위부터 최대 (6) 순

위까지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설문 문

항은 Table 2와 같이, (1) 화상회의, 영상통화 등을 통한 

전문직업인과 연결하고 구체적인 진로 인식 및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가 교류 수업’, (2) 교과별 수준별 

보충ㆍ심화 학습을 지원하여 교과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강의 중심수업’, (3) 학습주제에 대하여 동료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토의ㆍ토론중심 수업’, (4) 현실

에서는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가상현실(VR/AR/메타버

스 등)을 통해 체험하는 ’가상체험중심 수업‘, (5) 다양한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산출물을 제작하

고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구성하는 ’메이커 활동 중심수

업‘, 그리고 (6)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활용하여 소프트웨

어(SW)프로그램, 인공지능 모델 등을 만드는 ’SW 중심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Type of online class Description

Expert-led (E)
Class where students meet and learn with/from a 
range of field experts to improve domain 
knowledge and explore personal potentials

Lecture-oriented

(L) 

Classes whereby the teacher mainly provides 
definitions/concepts and theorems to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 and academic 
performance

Discussion/
debate oriented (D) 

Classes that encourages students to create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connect it 
to their experiences through the shared ideas and 
different perspectives of peers

Virtual Experience-

oriented (V)

Class that positions students and their practical 
and real-world experience in the centre of all 

learning activities using virtual technologies

Maker-oriented
(M)

Class that relies upon hands-on, often 

collaborative, learning experiences as a method for 
solving authentic problems and emphasizes 
prototyping and creating new inventions or 
innovations. 

Software education 
(S)

Class that focus on the study of computers and 

softwares as well as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cluding coding, algorithm 
formulation, software and hardware developm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able 2. Types of online class and description 

2.3 분석방법

학급별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R을 기반으로 하는 연관규칙분석[19]을 하였다.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와 연관성을 나타내는 규칙을 찾는데 대표

적으로 Apriori Algorithm이 사용되고 있으며[20], 이

를 통해 발견된 규칙은 {A}⇒{B}로 표현한다[21]. 연관 규

칙은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

(Lift)를 분석의 지표로 활용한다. 지지도는 전체 데이터

에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확률을 나타내고, 이는 수

식(1)과 같이 계산된다.

지지도 ⇒  Pr∩
두유형을함께체크한횟수전체체크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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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로 수식

(2)와 같이 계산된다.

신뢰도 ⇒ Pr
Pr∩

두유형을함께체크한횟수 체크횟수

  (2)

위와 같은 수식으로 생성된 연관성 규칙의 실질적 효

용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향상도는 수식(3)과 같

이 계산하였다.

향상도 ⇒ Pr ∙ Pr
Pr∩

두유형을함께체크할확률유형을체크할
확률∙유형을체크할확률

(3)

본 연구에서는 RStudio의 arules 라이브러리를 활용

하여 지지도 0.03, 신뢰도 0.33 수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

고, 향상도는 1 이상인 규칙에 대해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3. 연구결과

학생들의 성별 및 학교급 온라인 수업 유형 선호도 패

턴을 확인하기 위해 연관규칙분석을 시행하여 초등(7개), 

중등(4개), 고등(5개) 등 총 16개의 규칙을 도출하였다

(Tables 3-5 참조). 도출된 규칙에서 학교급과 무관하게 

여학생들은 ‘메이커 활동 중심’수업이, 초중 남학생은 ‘가

상체험중심’ 수업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유형임을 확인하

였다. 

초등 남학생의 경우(Table 3), 가상체험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은 전체의 11.2%(conf.=.588)이고, SW 

중심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은 6.4%(conf.=.334)로 나타

났다.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면 SW 중심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이 메이커 활동 중심 수업(64%)이나 가상체험중심 

수업(63.7%)을 동시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교 남학생들은 SW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

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초등 여학생은 메

이커 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전체의 11.8% 

(conf.=.597)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중점으로 살펴보면, 

초등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SW 중심수업과 

함께 메이커 활동 중심 (79.5%) 혹은 가상체험중심 수업

(66.2%)을 동시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

라인 수업 유형에 있어 초등학교 남⋅여학생 모두 SW 

수업 중심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중학교 남학생의 온라인 수업 유형 선호도 규칙은 다

른 학교급보다 현저하게 낮은 1개로 나타났으며(Table 

4), 4.8%의 지지도와 58.3%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가상

체험중심’ 수업으로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가상체

험중심의 선호도가 전체 비율의 6.0% (conf.=.588), 메

이커 활동 중심 수업은 전체의 5.5%(conf.=.531)에 해당

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보면 메이커 활동 중심 

수업과 가상체험중심 수업이 65.3%로 동시에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중학생은 온라인 수업 유형 중 현실에

서 다루기 어려운 활동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체험 중심 수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sociation ruels support conf. lift

Male (M*M)

M*M ⇒ V 0.048 0.583 1.068

Female (M*F)

M*F ⇒ V 0.060 0.585 1.071

M*F ⇒ M 0.055 0.531 1.154

M*F, M ⇒ V 0.036 0.653 1.197

Table 4. Association rules (middle school)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교과

별 ‘강의 중심’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전체 비율의 6.3%, 

8.8%로 나타났다(Table 5). 신뢰도의 기준으로 보면, 

62.0%의 남학생은 SW 중심수업과 메이커 활동 중심 수

업을 동시에 선호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73%가 SW 중심수업과 메이커 활동 중심 수업을 동시에 

선호하였고, 69%의 여학생이 SW 중심과 가상체험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등학생

의 결과는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중심의 수업

과 SW 및 메이커 활동 중심의 온라인 수업 유형 두 가지

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관규칙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유형을 확인한 결과, ‘메이커 활동 중심 수업’, ‘SW 중심

Association ruels support conf. lift

Male (E*M)

E*M ⇒ V 0.112 0.588 1.077

E*M ⇒ S 0.064 0.334 1.320

E*M, S ⇒ M 0.041 0.640 1.392

E*M, S ⇒ V 0.041 0.637 1.167

Female (E*F)

E*F ⇒ M 0.118 0.597 1.297

E*F, S ⇒ M 0.038 0.795 1.727

E*F, S ⇒ V 0.032 0.662 1.213

Table 3. Association rules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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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가상체험중심 수업’, ‘교과별 강의 중심수업’ 등의 

선호도 규칙이 발생하였으며, ‘전문가 교류 수업’과 ‘토의

ㆍ토론 중심 수업’은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Association ruels support conf. lift

Male (H*M)

H*M ⇒ L 0.063 0.331 1.151

H*M, S ⇒ M 0.035 0.620 1.348

Female (H*F)

H*F ⇒ L 0.088 0.377 1.312

H*F, S ⇒ M 0.032 0.730 1.587

H*F, S ⇒ V 0.031 0.690 1.264

Table 5. Association rules (high schoo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의 성별 및 학급별에 따라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유형도를 확인하고자 17개 지역의 초⋅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데이터와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16개의 연관규칙을 도출하였는데,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

등학생은 ‘SW 중심수업’을, 중학생은 ’가상체험중심 수업

‘을, 그리고 고등학생은 ’교과별 강의 중심수업‘ 혹은 ’SW 

및 메이커 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교육부에서 원격 수업 유형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제시하

고 있는 것에 반해, 학생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초ㆍ중 학

생이 공통으로 선호하는 수업 유형으로 ‘가상체험중심 수

업’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급과 상관없이 여학생이 

공통으로 선호하는 수업 유형으로는 ‘메이커 활동 중심수

업’이 발견되었다. 특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Z세대의 

학생들이 가상 체험활동 기반의 수업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는 주목할 점이다. 최근 급부상하는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는 인터넷과 SNS 문화에 익숙하며, 디지털 친화도

가 높은 Z세대이다. 이와 함께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어 확장된 통합공간으로써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특징을 통합하여 고려해볼 때, 학습자들에게 가상의 세상

에서 또 다른 실재감 있는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경험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가상세계에서의 유의미한 학습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22].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교육현장

에서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체험

활동, 운동회 등 교과학습 이외의 다양한 사회 정서적, 창

의적, 신체적 학습활동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 학생들이 성별, 학교급과 무관

하게 ‘전문가 교류 수업’과 ‘토의ㆍ토론 중심 수업’은 선호

하는 온라인수업 유형으로 발견되지 않은 점도 흥미롭다. 

특히, 토의ㆍ토론 중심 수업의 경우, 기존 대면 수업 상황

에서도 실시되는 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3]은 학생들이 동료 학생으

로부터 받게 될 평가에 민감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

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과 상급 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습활동 이외의 활동들은 실질

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

인수업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인식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는 실증적 연구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협

력과 의사소통은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생 간 상호작용

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릇으로서의 토의ㆍ토

론학습은 중요한 수업 활동으로 강조된다. 따라서 K-12 

맥락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 메

이커 활동, 토의ㆍ토론학습 등의 다양한 온라인 수업 활

동 및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선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수

업을 실현할 수 있는 학습플랫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

다. 대면 수업은 물리적 교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반

해 온라인 수업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온

라인 상황에서 학교와 교실 역할을 하며 다양한 학습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언급한 가상체험 중심 수업의 활동, 메이커 활동, SW 중

심활동의 수업 등을 실현화하기에는 현재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KERIS의 위두랑,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에서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수준에서 제공되

고 있는 MS 팀즈, 구글 클래스룸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을 원활히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예컨대, 여학생이 선호하는 메이커 활동을 온라인에서 구

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습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과정

과 결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며, 활동 과정

에서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온라인 학습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향후 온라

인 수업을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ㆍ보급하여 유의

미한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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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야 한다. 

셋째, 초등ㆍ고등학생 여학생의 경우 SW 중심 수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여학생의 

경우, 73%가 SW 중심수업과 메이커 활동 중심 수업을 

동시에 선호하였다. 그러나, SW 수업에 대한 여학생들의 

높은 선호도의 대비하여, 실제 여학생의 이공계열 전공으

로의 진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과학기술 분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남학생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24, 25] 이에, 한국 정부는 제4차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안)을 통해 여학생의 

STEAM 분야 흥미 제고 및 역량개발을 위해 체험 기회 

확대 및 여성 친화적 콘텐츠 개발, 여학생 과학영재 발굴

ㆍ육성 확대를 위한 영재 트랙 구축 지원 및 연구 활동 

교육 확대,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 및 비이공계 여학생 대

상 융합 전공, 복수전공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한 여성 인력 유입ㆍ성장 촉진을 위

한 중점추진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26]. 향후 K-12에

서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에서 실제 여학생이 이공계 진로 

동기 형성과정과 이공계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유형을 탐색함으로써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이 가진 온라

인 수업의 요구를 설명하는 실증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온라인 수업의 다각화를 위

한 개선 방향을 제안, 탐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Apriori 알고리즘은 연관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기준인 지지도와 신뢰도 값을 설

정하는 보편적인 접근법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령 

90% 이상의 신뢰도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지지도를 높

게 설정하면 발견되는 연관규칙의 수가 감소하여 일부 

필수 규칙을 놓칠 수 있는 반면에 지지도를 낮게 설정하

면 발견되는 규칙이 많아져서 무의미한 규칙 생성이 불

가피하다. 더 높은 지지도와 더 낮은 지지도 사이의 트레

이드오프(tradeoff)가 발생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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