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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WHO는 2020년 3월 국가를 넘어서 대륙간 추가 전염이 발생하는 

공공보건의 세계적인 위협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

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신종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을 우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RED)’으로 

상향조치하고 사회적 격리 등을 시행하였다1). 

    COVID-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된 

SAR-CoV-2에 의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경미한 호흡기 감염

에서부터 심각한 폐렴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사

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의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또는 격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영수칙을 강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에서 일반 대중과 학생들은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 불안 및 

심리적 피로를 경험하게 되었다2,3).

    교육부는 COVID-19이 안정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하여 진행하

는 집합 또는 대면 수업 대신 인터넷을 활용한 화상 또는 원격 교

육(remote education)이나 과제물을 활용하는 재택 수업의 실시, 

그리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등교 연기를 권고하였다4). 전염병의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또는 

physical distancing)의 실시에 따라 교육의 방식도 크게 변화하였

는데, 2020년 3월부터 전국민 백신접종을 통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게 된 2022년까지 많은 대학들이 유행 수준 및 학교 상황에 따

라 온라인을 활용해 수업과 교수-학생간 소통을 진행하는 비대면

(contactless) 수업을 시행해왔다1). 

    비대면 원격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와 같은 공공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교육과는 다르게 인터넷이나 디지털 통신 기술을 활

용하여 학생 개개인이 위치한 장소에서 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

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교육 

방식이다5). 

    이는, 최근 급격히 발달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강사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

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형식의 강의는 물론 과제를 제

출하고 토론도 진행할 수 있다6). COVID-19 이전에도 교육 기회의 

확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술적, 교육학적 시도가 

꾸준하게 시도되었으나,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으로 물리적 거리두

기의 필요성이 강제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

하고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2).

    그러나, 전면적인 원격 강의로의 전환은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지니고 있다. 줌(Zoom)과 같은 강의용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하

루 종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 스트레스 및 집중력 감

소 등이 나타나는 줌 피로(Zoom fatigue)는 하루 종일 진행되는 

수업 또는 길어진 화상 회의 세션, 불규칙적인 신체 운동, 낮은 수

면의 질,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에 의한 VDT 증후군 등을 포괄하

는 것으로,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수업 관련 신체 및 정신증상을 의

미한다7). 

    보건의학계열은 COVID-19으로 인한 영향을 직무현장에서 직

접적으로 맞닥트리는 분야임과 동시에 교육 과정에서 환자의 임상

경험과 현장 실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문이다8,9). 그러나,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실습과 교육의 중심이 되는 병원과 

학교가 폐쇄되고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 3주만에 전면 비

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강제되었다10). 

    평소에도 한의학과를 비롯한 보건의학계열 재학생들은 짧은 시

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과제, 빈번한 시험, 학점에 대한 걱정, 그리

고 유급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요인으로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데11), 이처럼 급격한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어 체계가 

바뀐 것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큰 심리적 불안감과 학업

적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12).

    이처럼 COVID-19기간 동안 진행된 비대면 교육이 보건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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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 건강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10,13,14), 비대면 실습의 부족한 실재성(reality)으로 인한 만족도 저

하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제시되었다9). 그러

나, 기존 연구들은 단편적인 내용에 국한되어 전반적인 내용을 파

악하지 못하였거나, 연구 조사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결과를 활용

하여 보건의학교육에서 효율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한 방

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학계열에서 진행된 비대면 교

육의 장점과 한계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10,1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의학 교육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대유행으로 증

가된 보건의학계열 비대면 교육이 학업 및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2020년 3

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표된 연구를 조사하였다. 논문의 기본 

정보와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함께, 학업에 대한 영향을 수업만족

도, 자기주도성, 학습몰입도, 학업성취도 및 자기 효능감을, 정신건

강에 대한 영향을 우울감, 불안 및 두려움, 심리적 웰빙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코로나와 같은 유행병 혹은 국가적인 재난 사

태를 비롯하여 평상시 비대면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로 시행된 보건의학계열 학생의 비

대면 교육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중에서 재학생들의 학업 및 정

신건강을 고찰한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국내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5개에 대하여 3명의 독립적 한의학 전공 

연구자들(SHL, YEH, HC)이 포함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학술논

문을 검색하였으며, 사전에 정리된 분석 항목들을 추출하고 분석하

였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www.riss.kr), 

KoreaScience(www.koreascience.kr),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kiss.kstudy.com),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NDSL), www.ndsl.kr), DBpia(www.dbpia.com)이며, 검색어로는 

‘COVID-19’, ‘의학 교육’, ‘한의학 교육’, ‘치의학 교육’, ‘수의학 

교육’, ‘간호학 교육’을 사용하였고, 검색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추출된 논문의 참고 문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작업을 진행하여 검색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논

문 자료들을 추가하였다. 

2. 논문 선정과 내용 분석 

1) 연구 논문의 선정과 분석 자료의 추출

    3명의 연구자가 연구 대상 논문의 검색과 선정, 분석 자료의 

추출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논문의 포함 여

부, 분석을 정리한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

정하였다.  연구 논문에 있어서, 학업 성취 및 정신 건강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문 검사가 

사용된 논문만을 포함시켰으며, 치험 증례, 종설 연구 및 포스터는 

제외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논문의 서지 항목으로는 제목, 저자, 발간

된 년도를 추출하였으며, 피험자들의 일반 특성으로는 전체 응답자 

수, 남녀 분포, 응답자의 학과, 성별, 나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

으며, 학업 성취도와 정신건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사용된 통계 

방법도 함께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 검사의 세부 하위 척도

와 해당되는 문항의 숫자도 정리하였다.

2) 추출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선정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측정 검사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를 기준으로 비대면 교육이 유발한 유의한 차이를 정리하고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 성취도는 학생, 교사 또는 기관이 단기 또

는 장기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16)로서,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

교함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분석은 수업 만족도, 

자기주도성, 학습 몰입도, 학업 성취도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구별하였다. 정신건강은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안

녕에 대한 비대면 교육의 영향으로, 스트레스 관리, 타인과의 관계, 

선택 결정에 끼친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17), 본 연구에서 정신건

강 특성 분석은 우울감, 불안 및 두려움, 심리적 웰빙의 세 가지 

특성으로 구별하였다. 

결    과

1. 발간 연도

    2020년에 발간된 논문은 3편1,4,6), 2021년에 발간된 논문은 10

편5,8,10,12,13,18-22), 2022년에 발간된 논문은 16편2,14,16,17,23-34)이었으

며, 2023년에 발간된 논문은 2편9,35)이었다.

2. 연구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피험자의 숫자가 100명 미만인 논문은 3편10,12,30), 100명~200

명인 논문은 18편4,5,16,19,21-25,32,33), 200명 이상인 논문은 6편
2,6,13,14,17,26)이었다. 연령에 있어서, 모든 논문이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1-6,8-10,12-14,16-27,29-35).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20)이었고, 나머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재학생들의 소속을 기준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

문은 18편1,4,5,8,9,13,14,18-20,23,24,26,27,29,32-34), 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9편2,6,10,12,16,17,21,22,25),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계열 

이외에 보건계열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17)이었다(Fig. 2).

Fig. 1. PRISMA Flow-chart for Selecting Articles for the Review.

Fig. 2.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 for Department per Year.

3. 통계 분석 방법

    통계분석 방법에 있어서 기술통계를 사용한 논문은 7편
4,9,16,17,23,27,29)이었으며, 빈도분석을 사용한 논문은 6편2,6,9,10,17,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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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χ²검정17,24) 및 교차분석17,21)에 각각 2편이 확인되었다. 

T-test를 사용하여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은 15편
2,6,8,10,13,14,17,19,21-24,26,32,33)이었으며, ANOVA를 사용하여 세 그룹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논문도 15편으로1,4,6,14,17-23,26,29,32,34), 사후 

분석에는 Duncan test23)와 Scheff’s test20)가 사용되었다. 비모수 

분석을 사용하여 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Kruskal-Wallis test는 1편26)이었다.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변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9편4-6,16,19,21,24,26,32)이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인

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논문은 8편이었다4,6,17,21,23,27,29,32). 

4 분석 분야별 특성

1) 학업 성취에 대한 영향

    학업 성취는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했거나 자신이 설정한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갖는 심리상태로, 이에 해당되는 연구로는 

25편1,4-6,8-10,13,14,16,18-20,23,24,26,27,32,33)이 확인되었다(Table 1). 

    첫째, 학습 만족도를 측정 분석한 논문은 14편
4-6,9,10,13,14,16,19,24,26,32,33)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43.3%)는 대면 수업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1), 온라인 수업의 

편리함(4.12/5.0)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13). 다만, 실습수업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대체수업의 만족도는 38%에 그쳤으며, 진로 

불안감이나 학업스트레스에 대해서 각각50.0%, 61.6%의 학생들이 

높다고 응답하였다9,13). 

    둘째, 자기주도성이란 능동적으로 학습을 주도하는 학습자의 

태도, 가치관, 역량 등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적 심리 특성으

로, 이에 해당되는 연구로는 8편1,5,6,19,20,23,24,32)이 확인되었다. 자기

주도성과 학습성취도, 학습몰입, 학습만족도와의 상관성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r=0.91, p<0.001) 사이에5), 그리

고 학습만족도와 자기주도성(r=0.741, p<0.01)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6). 이와 함께, 성적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 설명력(β=0.093, p=0.045)을 확인하였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

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보다 높은 학업 성취와 만족도를 경험하는 

경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20). 

    셋째, 학습 몰입은 주어진 상황에 깊게 빠져들어 시간, 공간, 

자신에 대한 생각조차 잊게 될 때 보여지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데6), 학습 몰입을 측정 분석한 연구는 9편1,4,6,20,21,23,26,32,33)이었다. 

학습몰입에 있어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만족감, 성취감, 학습 

성과 등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학습만족도와 학습

몰입(r=0.835, P<.01)6), 학습몰입과 자기주도성(r=0.802, p<.01)6), 

그리고 학습만족도와 학습몰입 (r=0.416, p<.001)32) 사이의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학업 성취도는 학습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정

도 또는 학업의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6편5,14,16,19,24,27)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학업소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0.713, p<.001), 자기주도학습(r=-0.707, p<0.001), 

학습만족도(r=-0.462, p<0.001), 학업성취도(r=-0.510, p<0.001)와 

부적 상관관계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

력이 낮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학

업소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9).

    다섯째, 자기 효능감은 학습 상황에서 학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분석한 연구로 7편8,16,18,19,23,24,27)을 확인할 수 있

Author (year) N (male/female) Participant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Study measure (number of items)

Kang YJ et al (2021)12) 20 (18/2)
medical school 

student 
n.a. Focus Group Interview

Park HJ et al (2021)22) 183 (114/69)
medical school 

student
Paired T-test, ANOVA

Time for study, sleep, and smartphone use
1. Classroom concentration (1 item)
2. Preferred teaching method (face-to-face, contactless, 

and doesn’t matter)

Yeo SH et al (2021)10) 59 (16/3)
medical school 

student
Descriptive analysis, Unpaired 

T-test
1. Satisfaction to online exam (13 items including 3 

open-ended questions)

Lee TH et al (2021)21) 161 (93/8)
medical school 

student 
Crosstabulation, Paired T-test,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1. Class satisfaction (4 items)
2. Discomfort in class (26 items)
3. Sense of presence related to learning (44 items)

Jeon SJ et al (2020)6) 473 (286/187)
medical school 

student 

Frequency, T-test, ANOVA,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1. Immersion to class (18 items)
2. Self-directedness (3 items)
3. class satisfaction (4 items)

Chung BS et al (2022)25) 103 Students and 
3 professors 

medical school 
student, professor

n.a.
Strength and weakness of screen-recorded lectures, 
camera-recorded lectures, and live online lectures 
(instructed to response three answers for each)

Si JH et al (2022)16) 102 
medical school 

student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1. Self-Efficacy (8 items)
2. Cognitive load (13 items)
3.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6 items)

Kim ME et al (2020)4) 181 (37/144)
nursing school 

student

Descriptive analysis,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1. Study motive (23 items)
2.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7 items)
3. Online class satisfaction (n.a.)

Cha HG et al (2022)23) 146 (18/128)
nursing school 

student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1. Readiness to self-guided learning (58 items)
2. Study motive (31 items)
3.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20 items)

Kim SJ et al (2021)13) 627 (104/523)
nursing school 

student
T-test, ANOVA

1. Characteristics of online class (5 items)
2. Satisfaction of online class (15 items)
3. Improvements of online class (1 items)

Jeong JH et al (2022)26) 229 (183/46)
nursing school 

student
ANOVA, T-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1. Satisfaction of Basin Nursing Practice (n.a.)
2. Performance confidence of Basic Nursing Skills (n.a.)
3. Immersion to class (5 items)

Park S et al (2022)32) 109 (21/86)
nursing school 

stu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Immersion to class (29 items)
2.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15 items)
3. Satisfaction to class (9 items)

Lee E et al (2021)19) 136 (117/19)
nursing school 

student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Academic self-efficacy (28 items)
2. Self-directed learning (22 items)
3. Learning satisfaction (10 items)
4. Academic achievement (15 items)

Park MM et al (2021)5) 113 (22/91)
nursing school 

student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8 items)
2. Academic achievement (n.a.)
3.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9 items)

Choi SO et al (2022)24) 179 (33/146)
nursing school 

student

Descriptive analysis, T-test, χ2 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5 items)
2. Self-efficacy (23 items)
3. Academic burnout (14 items)
4. college life adjustment (19 items)

Seo JE et al (2022)33) 123 
nursing school 

studen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6 items)
2. Contactless class satisfaction (15 items)
3. Major commitment (7 items)

Kim SJ et al (2022)14) 200 (36/164)
nursing school 

stu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5 items)
2. Content, interac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of online 

practice class (18 items)
3. Satisfaction of online practice class (4 items)

n.a., not available

Table 1. Selected Articles 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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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은 수행 자신감(r=0.443, p<0.001)과 

정적상관을 보였는데23), 이는 자기 효능감이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

습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우울감, 불안, 심리적 웰빙 등 정신건강에 대한 비대면 교육의 

효과는 11편1,2,8,9,17,18,20,29,30,34)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첫째, 우울감이란 기분의 저하와 함께 사고의 형태, 흐름 및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과 같이 전반적인 정

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불안이란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

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비대면 교육 과정에

서 발생하는 우울감과 불안을 측정하고 분석한 연구는 3편2,9,17)으

로 확인되었다. 우울 및 불안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은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4.22와 

4.24로,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들이 3.56과 3.57인 것에 비해 유의

미한 차이가 드러났다9).  

    둘째,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특정한 상황이나 활동, 대상에 대

하여 느끼는 공포심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강도의 두려

움과 불쾌감으로 인해 그 상황을 피하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분석한 연구는 7편2,9,17,18,29,30,34)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COVID-19 기간 중 비대면 교육과정에서 겪은 두려움은 주로 감염

에 대한 우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불안 등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생들은 비대면 교육에서 발생하는 의

사소통의 제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 그리고 학습 환경의 변화

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9,30,34).

    셋째, 심리적 웰빙이란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10편1,2,8,9,17,18,20,29,30,34)의 연구에서 찾

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적 웰빙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 우

울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이 학습 및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심리적 

웰빙 관리와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18,20,29,30,34).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웰빙 지표가 긍정적일수록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음 (β=0.247,p<0.001)을 확인할 수 있었

고20),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건강군 

4.00점, 잠재적 스트레스군 3.68점, 고위험 스트레스군 3.2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792, p=0.002)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OVID-19 기간 진행된 보건의학계열에서의 비

대면 교육 경험이 학업 성취와 정신 건강에 끼친 영향에 대한 체계

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보건의

학계열 교육이 학습 성취 측면에서 대체적인 학습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실습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심리적 웰빙과 관련해서는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의 의사소

통이 제한되고 학습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의학 교육에 

있어 비대면 교육환경을 개발하고 활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보건의학계열에 비대면 교육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에 따

른 학업 성취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비대면 교육의 학습만족도

가 대면교육의 학습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언제 어

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원격 교육의 편리함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12). 다만, 교과서를 기반으로 원리나 개념, 지식을 강

의하는 일방향 이론 수업과 다르게, 실물 모형 등을 사용하여 지식

을 심화하거나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하는 실습과정에 대해

Author (year) N (male/female) Participant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Study measure (number of items)

Kim HW et al (2022)17) 1,329 (756/573)
medical school 

student
Crosstabulation, χ², Independent 

T-test, ANOVA

1. Effects of COVID-19 on daily life (9 items)
2. Emotional experience related to COVID-19 (4 items)
3. Depression and Anxiety (4 items)
4. Worries related to COVID-19 (9 items)
5. Stress coping efficacy (1 items)
6. Stress coping methods and its effects (24 items including 2 

open-end questions)

Kim DY et al (2022)2) 221 (125/60)
medical school 

student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ANOVA

1. Anxiety from Pandemic 
2. COVID-19 Depression Index
3. Fatigue of students (9 items)
4. Social activity before and after the social distancing (9 items)
5. Media usage behavior (8 items)

Sim SS et al (2022)34) 168 (31/137)
nursing school 

student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1. Psychosocial health (18 items)
2. Emotional intelligence (16 items)
3. Adaptation to college life (34 items)

Table 3. Selected Articles both on Academic Achievement and Mental Health 

Author (year) N (male/female) Participant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Study measure (number of items)

Kim NY et al (2022)29) 164
nursing school 

student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Attitude towards COVID-19 (12 items)
2. Fear of COVID-19 (7 items)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6 items)

Ahn SM et al (2021)18) 183 (26/157)
nursing school 

stu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1. Social avoidance (14 items) and anxiety (14 items)
2.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s 

(20 items)
3. Life skills (33 items)
4.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9 items)

Kim YM et al (2020)1) 127 (20/107)
nursing school 

stu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1. Socio-psychological health (18 items)
2. Resilience (25 items)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6 items)
4. Learners' response to contactless education

Lee JL et al (2021)20) 138 (0/138)
nursing school 

studen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1. Psychological well-being (18 items)
2. College life adaptation (19 items)
3. Self-leadership (35 items)
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5 items)

Kang MG et al (2022)27) 224 (39/185)
nursing school 

student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1. Academic self-efficacy (28 items)
2. Communication accuracy (14 items)
3. Communication confidence (5 items)
4. Self-determined learning motivation (24 items)
5.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45 items)

Song YM et al (2021)8) 117 (21/96)
nursing school 

student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

1. Social-emotional competence (52 items)
2.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23 items)
3. Learning self-efficacy (10 items)
4. Transfer motivation (10 items)
5. Social distance (12 items)

Kim YJ et al (2022)30) 52 (14/38)
nursing school 

student
n.a.

Collection of reflection diaries written about the 
experience of adapting to university life

Kim HY et al (2022)9) 526 (97/429)
Students of 
healthcar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1. Characteristics of clinical education (12 items)
2. Satisfaction with clinical education (31 items)
3.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25 items)
4. Job insecurity (28 items)

n.a., not available

Table 2. Selected Articles on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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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면 교육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2). 

    COVID-19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은 규칙적인 생활과 학업을 

유지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또는 

높은 자율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생활과 심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하며 교육 환경과의 효율적 상호작용을 촉진5,14,19,24,27)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대면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학생

들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2). 

이와 함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접근 방식 그리고 전반적

인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은 학업과정에서의 성취

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COVID-19상황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와 높은 

상관성이 확인되었다8,16,19,23,24,27). 이에, 학업 및 생활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함과 동시에, 비대면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12). 

    둘째, 전면적인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되었을 경우 정신건강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심리적 요인인 우울감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

가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도를 낮춘다26,29,30,34)는 것이 일관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특히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우울감은 학습성

취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30). 비

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제한적

인 상호작용은 생활에서의 우울감과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

킬 수 있으므로, 웹 보드, SNS, 단체 대화방,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낮출 방법이 추가적으로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26). 

    흥미로운 결과는, 심리적 웰빙 지표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

이의 정적 상관관계34)로, 후속 연구를 통해 둘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학교 생

활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업 스트레스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양 또는 필수 과목들을 강화하거나, 

심리상담센터나 학습지원상태를 통한 정신병리적 문제의 해결이나 

학업 방법의 개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셋째,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영향에 있어서 성별 및 학과에 의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온라인 시험 

만족도, 학습 자신감, 높은 학습동기 등 학습과 관련된 여러 지표

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평균10% 가량 높은 것을 확인1,4,10,22,23,26)

할 수 있었으나, 심리적 측면에서는 8.5% 더 높은 스트레스와 불

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 관리적인 측면에 강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4)나, 여학생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 만남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학업

스트레스의 저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4)을 고려할 때 예

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연구들간의 세부 항목이나 측정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명료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웠었다. 간호학과의 수업만족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4), 의학과에서의 

수업만족도에서는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6). 이와 함께, 

의대생에 있어서 학습시간과 수업 집중도를 비교한 경우에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22), 의대생의 대면수업 대비 비대면 수

업 학습만족도는 3.57/5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21). 

    넷째, COVID-19로 인한 급작스러운 비대면 교육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스템(ICT)에 대

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급격한 교육 시스템의 전환

이 미흡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만 3년간 진행

된 강의들이 기존 슬라이드 자료에 음성을 덧붙인 동영상 만을 제

공하여 학습자가 교수자와 협력적 학습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10), 

시험에 있어서도 최적화된 문항의 부족36)과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비대면 학습의 유용성12)을 확보할 수 없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사용의 미숙함이나 기술적 문제는 안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한 

크게 변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35).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이란 전통적인 대면 교육과 

ICT를 활용하는 이러닝 교육의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

으로37), 오프라인 교육의 시공간 제약과 온라인 교육의 수동적 학

습태도를 보완하는 혼합형 교육을 의미한다37). COVID-19에서의 

교육 경험을 확대하여 보다 유연한 온라인 동영상 및 실시간, 오프

라인 교육을 결합할 수 있다면, 보건의학계열에서의 임상수행 능력

이나 학습 과정에서의 자신감38)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 수업이 지닌 수동적이고 의존적 태도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Kahoo과 같은 실시간 퀴즈39), Jamboard나 클라우

드를 슬라이드를 활용한 활동 등이 추가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이 가능할 것이다40). 

    본 연구의 결과를 전면적인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나 개선이 필

요한 사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된 논문에 간호학과
1,4,5,8,13,14,18-20,23,29,30,32-35)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과도하게 많

기 때문에, 보건의학계열 전체 또는 남자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학업 스트레스의 관

리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활용한다는 것을 고

려한다면4), 전공 학과,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COVID-19에 의해 급격하게 강제된 전면적인 

비대면 교육의 경험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유행병 상황

에서 3여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변화된 보건의학계열에서의 비대

면 교육15)과 이들에 의한 학업 및 심리적 웰빙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12). 

    셋째, 본 연구에서의 선행 연구들이 타당화되고 상호 비교가 가

능한 학업 성취도 또는 심리적 웰빙에 대한 검사들을 사용하여 진

행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연구 도구들을 사용하

고 있었기에, 이들 결과들을 하나의 지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

나 또는 메타분석15)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는, COVID-19에 의해 

급격하게 강제된 특수 상황이었으므로, 사전에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사료되는데, 심리적 웰

빙 분석에 DASS-21등을 사용하였다면 우울증, 불안, 학업스트레스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했을 것이다15).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상황 또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수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38), 이를 보건의학계열 교육 

현장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건의학계열에서 실습과 기초학의 효율적

인 비대면 학습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한의학 전공에서의 

비대면 교육 시스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의학 및 간호학과에서의 비대면 수업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비전공자와 보건의학계열 전공자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및 한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의해 급격하게 강제되었던 보건의

학계열 비대면 교육의 학업성취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 현장 및 연구 분석과정에서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코로나와 같은 유행병의 급격한 확산 상황이나 

국가적인 재난사태를 비롯하여 평상시 한의학을 비롯한 보건의학계

열의 대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면 교육을 보완

하는 혼합형 학습의 확대,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웰빙을 담보하기위

한 적극적 상호작용과 피드백 확대,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닝 시스템의 개선 등 비대면 교육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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