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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addition to evaluating the quality of sleep of college students, the effect on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is identifi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mote 
lectures. Methods: From June 1 to June 24, 2022, a self-entry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enrolled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D University in Daegu. To evaluate the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and sleep quality of the study subjects using the lBM SPSS Statistics 21 program,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 stress levels and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The correlation between sleep quality, stress, and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lower the quality of 
sleep, the higher the stress, resulting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0.001). The higher the quality 
of sleep, the higher the learning satisfaction, resulting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0.001).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and stress (r=0.591, p<0.01). 
Conciussions: Through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individual's learning environment and health to relieve stress. 
Instructors also need to communicate with learners and apply teaching methods considering learners' 
academic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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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학생

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학교육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시 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육에 적용하고자 매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시 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에 처하

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

의 학습능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면서, 
인적자원에 한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습효

과를 극 화 시키고 학습만족도를 향상시켜 학

생들의 전문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1)2).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교

육환경, 교수자, 교육내용, 학습자, 교육방법 등이 

있다. 현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경제적 성장

을 통하여 개인의 통신수단이 디지털화 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문화에 생활하고 있는 학

생들의 성취동기와 개인의 정체성은 학업성취 수

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3).
COVID-19 감염병의 장기화는 학생의 수업에

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생활의 불균형과 함께 학습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매우 유연한 시간적, 공간적 특

성들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지식을 원하는 만큼, 
혹은 본인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온라인 강

의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빠른 지식 습득을 

원하거나 혹은 그 반 의 경우에도 자신의 학습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복습도 쉽다는 장점도 가

지며, 표면적으로는 교내로 등교하는 경비와 시간

이 절약된다4).
강의형 콘텐츠 활용 중심 강의는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면 패턴도 COVID-19 이전의 양상과 

다를 수 있다.
수면은 주변 환경에 의해 양과 질이 좌우되고 

작게는 소음과 빛과 같은 공간적 영향, 크게는 재

난 등의 환경적 영향 그리고 불안과 긴장과 같은 

신경학적인 생리적 문제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

친다. 급속도로 전파된 disease 19(COVID-19)와 

같은 광범위한 감염병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환경적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의 

규칙성을 잃고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생리

적 리듬이 무너지게 되었다.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학습 및 업무의 수행형태가 급변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 혹은 부담은 불안을 초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유

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5).
수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체적 및 정신적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이

고 생리적인 욕구이다. 충분한 수면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 한다6).
학습시간이 가장 긴 청소년기를 상으로 진행

한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수면시간의 부족과 수면

질 감소는 전두엽 영역의 발달 저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수행능력과 학습성취 저하 및 정서조

절 문제 등과 같은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하였다7).
 학생은 COVID-19로 인해 변화되고 새롭게 

형성된 교육 시스템으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화된 환경과 학습 시스템은 수면의 질

에 영향을 주어 학습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시킨다8).
Jung9)은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학습

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

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으나, Seo10) 는 자기주

도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수업의 만족도가 높

지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은 온라

인 수업에 부담을 느끼고, 수업내용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수업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 수업에 한 만족도는 복합적인 것으로 

주관적인 개인의 평가이다. 개별적인 생활 패턴 

중 수면은 각자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염성 질환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 생활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존재한다. COVID-19로 변화된 학습환경은 학

생들의 학업능력에 많은 변화와 함께 스트레스 요

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면의 질 평가와 

더불어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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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격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구지역 D 학 치위생과 재학생을 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한 동의를 받고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하고 총 202부를 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스트레스 반응을 알아보기 위

한 측정 도구는 Ko11)가 개발한 척도를 적용하였다.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감정적 반응의 4가지 영역

으로 총 39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953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 측정도구는 Verran, & Snyder-Halpern 

(VSH) Sleep Scale12)을 Kim13),이 번역한 것을 기초

로 Park14)의 수정 보완한 설문 8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수면의 시간, 수면 깊이의 정도, 수면의 질에 한 

만족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816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는 Stein15)과 Jung16)

이 개발한 척도 11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938으로 

높게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l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와 수

면의 질에 한 평가를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다. 수면의 질에 따른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와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 차이는 ANOVA 분석

을 실시하였다.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비 면 온

라인 학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

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응답은‘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매우 아

니다’1점,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만족도

연구 상자의 온라인 학습 만족도에 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설문 문항 중 ‘향후 동료에

게 본 과정을 추천하시겠습니까?’에 한 점수가 

2.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온라인 수업이 학

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한 응답은 2.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Variables Mean±SD
Would you like to take this course if you have a chance to take it again? 2.68±0.52
Are you satisfied with the service provided by this course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2.51±0.52
In the event of an abnormality in your system, have you taken prompt and appropriate action? 2.52±0.49
Are you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learned in this course? 2.57±0.53
Do you think the detailed activities of this course are properly organized? 2.58±0.51
Do you think the study tasks and tests are properly organized in the content? 2.58±0.52
Do you think the entire duration of the course is appropriate? 2.59±0.51
Do you think the amount of learning in one class is appropriate? 2.57±0.55
Are you satisfied with the operational format (publishing) of this course? 2.60±0.57
Do you think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nline learning effect? 2.41±0.58
Would you recommend this course to your colleagues in the future? 2.77±0.53
Total 2.58±0.09

Table 1.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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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면의 질

수면의 질에 한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수면의 질에 한 조사 항목은 ‘보통이

다’47.5%  ‘너무 못잤다’28.2%, ‘아주 만족한

다’24.3%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깊이 정도는 

‘보통이다’68.8%, ‘깊게 푹 잤다’20.3%, ‘아주 얕

은 잠을 잤다’ 10.9%로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빠지는 시간은 ‘보통이다’72.3%, ‘눕자마자 바로 

잠든다’15.3%, 아주 오래걸린다‘12.4%순으로 나

타났다.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은 ‘보통이

다’57.4%, ‘상쾌하다’22.4%, ‘아주 피곤한 상태이

다’19.8% 순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Group N %
Quality of sleep I didn't sleep well 57 28.2

Normal 96 47.5
I'm very satisfied 49 24.3

The dept of sleep Very shallow sleep 22 10.9
Normal 139 68.8
Deep sleep 41 20.3

Time to fall asleep It takes a long time 25 12.4
Normal 146 72.3
To fall asleep as soon as lying down 31 15.3

The feeling of waking up Very tired state 40 19.8
Normal 116 57.4
Freshness 46 22.8

Total 202 100.0

Table 2. Quality of sleep (N=202)

3.3. 수면의 질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수면의 질에 따른 스트레스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수면의 질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 ‘너무 

못잤다’1.61점, ‘보통’1.15점, ‘아주 만족한다’1.08
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너무 못잤다’가 ‘보통’과 ‘아주 만족한다’보
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깊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아주 얕은 

잠’2.19점, ‘보통’1.16점, ‘깊게 푹잠’1.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깊이가 얕을수록 스트레스 점수

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났다(p<0.001). Scheffe test 결과 ‘아주 얕은 잠’이 

‘보통’과 ‘깊게 푹 잠’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

났다.
수면에 빠지는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 ‘오

랜 시간 걸림’2.16점, ‘보통’1.16점, ‘눕자마자 잠

듦’1.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Scheffe test 결과 ‘오랜 시간 걸림’이 ‘보통’과 ‘눕
자마자 잠듦’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 

‘아주 피곤한 상태’1.81점, ‘보통’1.15점, ‘상쾌

함’1.07점 순으로 나타났다. 잠에서 깰 때 피곤할

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Scheffe test 결과  ‘아주 피곤한 상태’가 ‘보통’

과 ‘상쾌함’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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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Stress p

Quality of sleep I didn't sleep well 1.61±0.69 0.001

Normal 1.15±0.23

I'm very satisfied 1.08±0.10

The dept of sleep Very shallow sleep 2.19±0.67 0.001

Normal 1.16±0.22

Deep sleep 1.12±0.32

Time to fall asleep It takes a long time 2.16±0.70 0.001

Normal 1.16±0.21

To fall asleep as soon as lying down 1.03±0.03

The feeling of waking up Very tired state 1.81±0.74 0.001

Normal 1.15±0.21

Freshness 1.07±0.08

*** p<0.001

Table 3. Stress according to quality of sleep

3.4. 수면의 질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학습 만

족도

수면의 질에 따른 학습 만족도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수면의 질에 따른 학습 만족도 점수는 

‘너무 못 잤다’2.91점, ‘보통’2.69점, ‘아주 만족한

다’1.99점으로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학습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다(p<0.001). Scheffe test 결과 ‘아주 만족한

다’가 ‘너무 못잤다’와 ‘보통’보다 학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깊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아주 얕은 

잠’3.32점, ‘보통’2.60점, ‘깊게 푹잠’2.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깊이가 얕을수록 학습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Scheffe test 결과 아주 ‘깊게 

푹 잠’, ‘보통’, ‘얕은 잠’ 순으로 학습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수면에 빠지는 시간에 따른 학습 만족도 점수는 

‘오랜 시간 걸림’3.26점, ‘보통’2.61점, ‘눕자마자 

잠듦’1.88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빠지는 시간

이 오래 걸릴수록 학습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p<0.001). Scheffe test 결과 ‘눕자마자 잠듦’, ‘보
통’, ‘오랜 시간 걸림’ 순으로 학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 

‘아주 피곤한 상태’3.06점, ‘보통’2.60점, ‘상쾌

함’2.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잠에서 깰 때 피곤할

수록 학습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Scheffe test 
결과 ‘상쾌함’, ‘보통’, ‘아주 피곤한 상태’ 순으로 

학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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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Learning satisfaction p

Quality of sleep I didn't sleep well 2.91±0.81 0.001

Normal 2.69±0.42

I'm very satisfied 1.99±0.51

The dept of sleep Very shallow sleep 3.32±0.95 0.001

Normal 2.60±0.50

Deep sleep 2.13±0.65

Time to fall asleep It takes a long time 3.26±0.92 0.001

Normal 2.61±0.47

To fall asleep as soon as lying down 1.88±0.60

The feeling of waking up Very tired state 3.06±0.84 0.001

Normal 2.60±0.46

Freshness 2.12±0.67

*** p<0.001

Table 4.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quality of sleep

3.5. 수면의 질, 스트레스, 비대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수면의 질, 스트레스,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

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습 만족도와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591, p<0.01).

Quality of sleep Stress Learning satisfaction
Quality of sleep -

Stress -0.597 -

Learning satisfaction -0.571 0.591 -
* p<0.05, **p<0.01, ***p<0.001

Table 5. Correlation of sleep quality, stress, and learning satisfaction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면의 질 평가와 

더불어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와 스트레스 수

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원격 강의의 질적 향

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수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체적 및 정신적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이

고 생리적인 욕구이다. 충분한 수면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한다6). 
반면 수면 부족은 정신적 생리적 향상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회복을 지연 시

킨다17).
학습자가 학교라는 공간에 직접 가서 학습을 진

행하는 방법인 면수업과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수업 전달하는 방

법, 상호작용, 의사소통 방법 등 학습 패러다임 측

면에서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면 수업 시 사

용했던 교수 전략이 온라인 강의에서 적절하지 않

을 수 있다18).
수업 만족도는 학습자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느

끼는 정서적, 인지적 반응으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등의 충족에서 오는 총체적 결과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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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의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에 

한 질문 중 온라인 학습효과에 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2.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Park14)의 연구에서는 향후 본 과정을 동료에

게 추천하겠냐는 항목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본 과정에서 운영한 한 

차시의 분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3.23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본 

과정을 동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항목이 2.77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평가이고 

전체 한 학기 온라인 학습의 평가와 해당 과목마

다 해당하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
랜 세월 익숙한 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의 전

환이 단 몇 학기에 걸쳐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된다.
수면의 질에 한 연구 결과는 ‘보통이다’가 

47.5%로 높게 나타났다. Park14)의 연구 결과는‘너
무 못 잤다’가 51.0%로 2020년 코로나 상황을 반

영하여 일상의 불규칙한 생활이 반영된 것으로 생

각된다. 수면의 질과 관련된 문항으로 수면의 깊이 

정도, 수면에 빠지는 시간,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

에 한 항목 모두 ‘보통이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

다.  Park14)의 연구에서는‘깨어날 때 아주 피곤한 

상태’가 46.7%로 높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한 

가지 요소의 충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충

족해야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수면의 깊이가 얕을수

록, 수면에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잠에서 

깰 때 피곤할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0.001). 수면의 질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  

Park14), Kang20) , Lee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수면의 질에 따른 비 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는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학습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Jung22)의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이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학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수면의 깊이가 얕을수록 

학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수면에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

릴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잠에서 깰 때 피

곤할수록 학습 만족도가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났다. Park14)의 연구는 잠에서 깨어

날 때 피곤할수록 학습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습 만족도와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591, p<0.01). 
Park14)의 연구도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가 높았으며 학습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
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습 만족도는 낮게 나타

났다. 이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kim13)의 연구와 

학생을 상으로 한 Jung22)의 연구와 일치한다. 
스트레스 정도에 한 39개 항목을 설문 결과

를 반영하였으나 이는 본인이 느낀 주관적 의견이

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

한 판단은 어렵다. 수면의 질이 일상생활에 영향

을 미치고 아울러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의 영역은 개인의 이해도와 학업능력

에 따라 만족도 또한 다를 수 있다. 누구도 경험하

지 못한 혼돈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학습방법과 

교수방법의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학 치위생과 학생들을 상

으로 임의표본 추출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COVID-19로 인한 수업방식의 변경

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상자 수를 

확 하여 교과목, 수업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

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수면의 정도를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

인 수치를 적용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비 면 온라인 학습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의 학습환경 및 신체 조건의 질적 향상

을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교수자 또한 학습자와 

소통하며 학습자의 학업능력을 고려한 교수법 적

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구지역 D 학 치위생과 재학생을 상으로 시

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한 동의를 받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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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총 202부를 최종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다(p<0.001).
2.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학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

다(p<0.001). 
3. 학습 만족도와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591, 
p<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 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

도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학습환경과 스트레스 해

소를 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교수자 또한 학

습자와 소통하며 학습자의 학업능력을 고려한 교

수법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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