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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코로나19의 점차적인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 및 대학은 그간의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간의 원격수업을 경험했던 학생들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9년 말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Offline Classes after COVID-19: 
Focused on Their Social Interactions and Senses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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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대면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학생 간, 그리고 교수

자-학생 간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의 대학생 4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은 지난 2년여 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뒤 대면

수업 환경의 적응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었다. 대상 학생들은 Rovai(2002)의 ‘교실공동체척도’(Classroom Community

Scale, CCS)를 수정·보완한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자

료의 분석 결과, 학생들은 대면 수업에서의 수업 내용 이해도와 몰입도 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환경에 대한 정의적인 요인 등에 대하여도 고려되어

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대면수업,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의식, 수업 만족도, 포스트코로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interactions and senses 
of community, among students, and instructors and students as they took face-to-face classes by the time 
students and instructors came back to the classroom. Forty-nin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all of them had experienced non-face-to-face classes during the last two years from 2020 through 2021. They 
responded to the revised Rovai (2002)'s Classroom Community Scale (CC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frequency analysis.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ents positively perceived the class contents 
and teaching formats of face-to-face classes, in terms of understanding and concentration on the clas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out that the students would still need more time for being familiar with face-to-face 
classes, and their affective variable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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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학교들은 2020년 봄 학기부

터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운영되었다. 갑작스런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수자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온

라인 교육공간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

하였다. 교수자들은 원격교육에 필요한 기술 활용 능력

은 차치하더라도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수업자료의 개

발 및 교수방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학생

들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자기주도 및

자기조절 학습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1].

한편, 그간 교수자와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

지고자 노력하여 현재에 이르렀지만, 또 다시 대면 교

육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다시 비

대면에서 대면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 중 하

나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또는 교수자-학생

간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 형성의 결핍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2-3]. 실제로, 그간 ZOOM을 활용하여, 또는 녹

화된 강의 동영상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영상을 활용한 강의 자료의

업로드 방식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일정

한 시간에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실시간 교수자와, 또는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기는 어려운 수업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4]. 이와

같은 비실시간 수업의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

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습참여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고 볼 수 있다[5-6]. 그러나 반면, 학습자가 자기조

절 하에 모든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도

리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요인

또한 될 수 있다[5-6].

이와 같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최근 대

학의 대면, 비대면 또는 혼합형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경험, 인식, 만족도, 학업 성취에 이르기까지 비교 분석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7-9]. 선

행연구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의 한계점들은 1) 사회적 상호작용, 2) 공동체 의식

과 소속감의 결여, 3) 온라인 학습에 대한 걱정, 4) 비대

면 교육 환경에서의 집중부족 및 고립감이라고 지적하

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이 겪어왔던 이러한 어려움 또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면 수업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

록 교수자의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0-12].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실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겪는 위기 및 그에 대한 대

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진정 국면에서 겪고 있는 대

면 교육 환경에서의 학생 간, 그리고 교수자-학생 간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비대면 및 대면 수업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난 2

년여 간 활기찬 대학 캠퍼스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수업 시작 전에 미리 녹화된 강의를 온라인 플랫폼 상

에 업로드하는 방식인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경우,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으

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도 강의

실이 아닌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서 수강할 수 있기 때

문에 캠퍼스에 나올 필요가 없었다[13].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의 자료의 다운로드는 물론 다양

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을 실

제 교육공간에서 만나지 않아도 합리적이고 편리한 교

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캠퍼스 등

교가 허락되면서 대학 교육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

다. 그렇다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뒤

대학 교육환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여러 연구자

들이 대면 교육이 주가 되었던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듯이[14-15], 대

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도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여전히 또 다른 교육

적 변화의 상황에 적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

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하여 교수자는 학생들이 비대

면 교육으로 인하여 결핍되었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공감능력, 공동체성 및 관계성과 같은 역량을 함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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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5-17]. 사실, 2022학년도 가을 학기 초까지도 강의실

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 간 거리두기를

위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별활동 없이 시험 대

형으로 혼자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

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및 졸업 후 원

만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자

는 학생 간, 또는 교수자-학생 간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교수자-학생 간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최근,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또 다른 교육환경

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이라

는과업을마주하게되었다. 그리고이과정에서겪는여

러어려움에대한대처방안의모색이라는일련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

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18-19].

그러나 이러한 대학생활의 적응은 동기, 선후배, 교수자

등을포함한대학내구성원들과의지속적인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0].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

과에소속감을갖고학과구성원들과폭넓은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

인대학생들이코로나19 이전의대학캠퍼스에서의일상

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통한원만한대인관계형성과심리적인안정

이필요하다[21]. 이는 결국학생들이자연스럽게공동체

의식을함양할수있게도와줄것이다. 특히신입생의경

우, 학과내선후배, 동기및교수자와의상호작용이대학

생활만족도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기때문에다양한

학과 구성원과의 대인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 즉 학과

소속감의 형성이 매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20].

따라서, 대학생들의대학생활에서의경험을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 환경에서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

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영어

관련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들(총 49

명: 여학생 23명, 남학생 26명; 2학년 17명, 3학년 19명,

4학년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전공 분야는 영어 관련 전공자(국제학부 영어, 영어교

육 전공)는 31명, 비영어 전공자(경영학부, 경찰학부, 소

프트웨어학부, 유아교육과, 정보보안학과, 항공서비스학

과, 한국어교육과, 환경공학과)는 18명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1학기 기준 본 연구의 대상인 총 49명의 학생들

중 41명이 수강하는 교과목은 전부 대면 수업으로 진행

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8명의 학생은 일부 비대면 수업

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강좌를 2학기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는 2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2. 측정 도구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의 학

생들의 수업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

을 조사, 분석해보고자 Rovai(2002)의 ‘교실공동체척도

(Classroom Community Scale)’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

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아주 그

렇다’(5점)에 이르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는대면수업에서의상호

작용(7문항), 공동체의식(9문항)에 대한 폐쇄형 16문항

과, 1개의개방형질문으로비대면수업과비교했을때의

대면수업의장점에대하여자유롭게작성하도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에 대한 데이터는 SPSS Version 22

를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한 학습

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의 범주화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의 귀납적 범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방 코

딩, 범주화, 그리고 범주 확인의 순서로 분석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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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의 일상으로 돌아온 대학생

들이 대면 수업 환경에서 학생 간, 그리고 교수자-학생

간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실공동체척도’를 사용, 측정

한 뒤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1>은 학생들

이 대면 수업에서 인식하는 학생 간, 또는 교수자-학생

간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

한 것이다.

문항 1 2 3 4 5 평균

상
호
작
용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3 3 13 24 6 3.55

질문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0 6 6 26 11 3.86

교수의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다. 1 2 9 28 9 3.86

수업에서 많이 배운다. 2 0 13 24 10 3.82

다른 학생들이 나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3 4 15 22 5 3.45

수업에서 학습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느낀다. 2 1 13 22 11 3.80

수업이 나의 학습욕구를 충족
시킨다. 5 1 18 17 8 3.45

평균 3.68

공
동
체

의
식

수업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배
려한다. 0 1 11 27 10 3.94

교수와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느낀다. 2 5 10 24 8 3.63

수업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낀
다. 4 4 13 26 2 3.37

수업이 가족처럼 껴진다. 4 6 20 17 2 3.14

교수와 학생들을 신뢰한다. 2 0 17 26 4 3.61

교수와 학생들을 의지할 수
있다. 2 2 20 18 7 3.53

다른 학생들이 나에게 의지하
고 있는 것 같다. 4 7 21 13 4 3.12

교수와 학생들을 잘 알고 있
다. 3 4 15 19 8 3.51

교수와 학생들이 나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3 2 25 12 7 3.37

평균 3.47

Not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모르겠다; 4. 그런편이다; 5. 매우 그렇다

표 1. 대면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
Table 1. Intera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in face-to-face
classes

위의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분석 결과, 상호작용 영

역의 전체 평균값(3.68)이 공동체 의식 영역의 전체 평균

값(3.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로 보아, (대면 수업에

서)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한다’ 문항의 점수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면 수업에서) ‘질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와 (대면 수업에서) ‘교수로부터 적

절한 피드백을받는다’가 각 3.86으로 그뒤를이었다. 반

면에, (대면 수업에서) ‘다른 조원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와 (대면 수업이) ‘가족처럼 느껴진

다’의 문항은 각각 3.12와 3.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의 통계 결과를 분석해보면,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

이 느끼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의 응답, 피드백 등 교

육 내용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의

지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반복적 비교분석

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하여 개방 코

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순서로 분석하였다[22]. 다음은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

동체성 및 관계성에 대한 응답을 범주화한 것이다. 특

히,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은 비대면 수업

상황과 비교하는 경우로 드러났다. 49명의 응답 학생들

중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복수의 응답을 보인 학생들

이 있었으며, 이를 건수로 산출하여 총 52건의 응답이

수합되었으며, 이를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범

주 하에 주제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범주화된

주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학생 간, 또는 교수자-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

하여 수렴된 주제는 [원활한 소통]이었으며, 학생들이

언급한 응답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모르는 것을 직

접 물어볼 수 있다’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비대면의 경

우,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하여

질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에서 직접

물어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두 번째 상호작용과 관련된 주제는 [수업 몰

입도]였으며, 학생들이 언급한 응답으로는 ‘대면 수업

이 몰입도가 있고 이해가 잘된다,’ ‘대면 수업이 집중이

더 잘된다,’ ‘강의 내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로 조사

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

된 주제로 수렴되었다. 세 번째 주제로는 [동기들과의

친목]이었으며, 학생들이 언급한 응답으로는 ‘동기들끼

리 친목을 다질 수 있다,’ ‘동기들과 비대면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학교에 더욱 애정을 느끼게 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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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네 번째 주제로는 [어색한 분위기]였으며,

학생들이 언급한 응답으로는 ‘오랜만의 대면 수업이라

어색하다,’ ‘비대면 수업만큼 복습하기 어렵다,’ ‘교수님

과 동기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지만 아직은 어색

하다’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설문응답과 개방형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

펴볼 때, 대면 수업 환경에서 학생 간, 그리고 교수자-

학생 간 실시간 소통을 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 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나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교수자는 대면 수업의 진행에 있어 다양한 수업 활

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코로나 발병 이후 대학을 비롯한 각 급 학교 학생들

은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

이게 되었으며, 이제 코로나 진정국면에이르러또 디시

대면 수업의 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돌아온 학생들의 대면 교

육 환경에서의 학생 간, 그리고 교수자-학생 간 상호작

용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비대

면 및 대면 수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대한 학

생 간의 질문 및 응답, 교수자와 학생 간의 질문 및 응

답,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 등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항

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에, 학생 간 서

로에 대한 신뢰, 상호 의지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서

는 수업 내용과 관련 문항들 보다는 낮은 점수로 나타

났다. 이는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이

후 학생 간 유대감 및 친밀감 등 정의적 공감대를 형성

하기에는 대면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 말하여 아직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적

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방형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볼

때, 학생 간, 또는 교수자-학생간의상호작용과관련하여

수렴된 주제는 [원활한 소통]과 [수업 몰입도]였으며,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주제로는 [동기들과의 친목]과

[어색한 분위기]로 조사되었다. 앞서 제시된 설문 응답

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학생 간, 또는 교수자-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는 수업 내용과 연계되는

주제로 수렴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는 동료 학

생들과의 친목과 더 연결되는 주제로 수렴되었다.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학생 간, 교수자-학생 간 상

호작용 측면에서 대면 수업은 서로 실시간으로 직접 소

통을 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수업 내

용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 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면으

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나 환경에 대하여 학생들이

적응 기간 및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교수자는 대면 수업의 진행에 있어 교수학습 활동을 통

한 학생 간, 또는 교수자-학생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

들이 구성원광의 공동체성 및 관계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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