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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COVID-19)에 하여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1]. 이에 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

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정책’을 실시하였고[2],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는 학의 수업을 재택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다[3]. 이에 따라 간호 학을 포함한 부분의 학에

서는 재택 수업을 통한 온라인 비 면 수업을 시행하였고, 수업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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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호 학은 면으로 진행되던 임상 실습이 불가능하

게 되면서 실습 체를 위한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간호 학의 전반적인 교육 과정 유지와 학생들의 학업성

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간호 학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

은 지식 전달을 위한 이론 과정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경

험하기 위한 실습 과정의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

으며, 이는 인간의 돌봄을 위한 현장 전문가 양성이라는 간호

학의 학습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4]. 특히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실습 과정의 특징으로 인해 간호 학에서 면 수업 

방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전통적으로 면 수업과 교내 

실습 및 임상 실습을 병행하여 왔다[4,5]. 그러나 지속적으로 

COVID-19 확진자의 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간호

학에서도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 면으로 온라

인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수업 방식의 전환으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한 불편과 성적에 한 압박감을 호

소하였다[4,6]. 온라인 수업은 면 수업에 비하여 몰입도가 부

족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수업에 한 만족도 감소하며[7], 특

히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또한 온라인 수업 시에는 학

생들이 심도 있는 상호작용보다는 표면적인 상호작용만을 하

였다[9]. 그리고 동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거나 강의 연동 웹

페이지의 서버가 마비되는 경우와 같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학생의 학습동기가 저하되는 등의 혼란과 문제점을 경험하게 

되었다[10].

이러한 여파로 최근 간호 학생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확인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는 간호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나 만족도를 양적으로 단순 수치화하여 파

악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 예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한 영향요인[8]이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1], 학생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한 

만족도를 확인[12]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간호 학생

의 어려움이나 요구와 같은 내용은 양적으로 측정되는 것보다 

그 이면에 담긴 참여자의 경험과 의미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질

적연구방법론을 통하여 참여자가 실제로 느낀 점과 그들의 이

야기를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질

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한 경우에는 간호 학생의 COVID-19 경

험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13]에서부터 일기 분석을 통해 온

라인 수업 경험에 한 학습정서를 탐색한 연구[4], 성찰일지

를 통해 온라인 실습 경험을 확인한 연구[6], 가상 시뮬레이션

을 활용한 실습 경험을 파악한 연구[14,15], 그리고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면-비 면 혼합방식 수업의 경험[16]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다룬 

연구가 부분이었고, 학생들이 바라는 바나 요구에 한 파악

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한 간호 학생

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려면 온라인 수업의 

과정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 전후로 달라진 학습의 방식, 온

라인 수업의 단점과 장점, 학습에 한 학생들의 요구도 등 간

호 학생들이 느끼는 바를 심도 있게 확인하는 질적연구가 필

요하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 학

생의 온라인 수업을 통한 경험과 인식, 만족도 및 불편감, 요구

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학은 이론수업을 통하여 지

식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습과 시뮬레

이션 수업을 병행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포괄적인 수업이 

제 로 이루어져야 간호 학생이 전인적 돌봄을 수행하는 임

상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COVID-19

로 인한 온라인 학습 경험을 파악하고 그 안의 어려움과 요구를 

확인하는 것은 차후의 학습 적응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경

험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질적 기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변화된 학습경험과 함께 교육요구도 및 제언에 해 기

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

에 적합한 간호교육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기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간호 학

생의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경험을 파악하고 직접적

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팬데믹 상황에 효과적인 간호교육의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호 학

생의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경험은 무엇인가?’를 

연구 질문으로 삼았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COVID-19 로 인한 온라인 수업 경

험을 내용 분석한 질적 기술 연구이다. 질적 기술 연구방법은 

현상을 생생하게 설명하며, 특정 상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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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알고 싶은 연구에 적합하므로[17], COVID-19 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된 간호 학생의 학습 경험을 직접적으

로 기술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 소재 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며, COVID- 

19 이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각각 한 학기 이상 경

험한 간호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는 10년 

간(2008-2017년)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를 분석한 선

행연구[18]를 참고하여 최소 20명의 모집을 목표로 하였고, 

Sandelowski [17]의 문헌에 따라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수집

하여 총 20명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모

두 3학년과 4학년으로 구성되었는데, 1학년과 2학년 간호 학

생들은 오프라인 수업 및 실습의 경험이 없어 본 연구 상에 적

합하지 않아 연구참여자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자 모집은 간호

학과 게시판에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여 참여를 원하는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스스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눈덩이 표집법을 통해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공고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구과정에 한 설명문과 

동의서가 제시되었다. 참여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하면 참여자

가 원하는 면담시간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3월 10

일까지의 기간동안, 자료의 포화가 될 때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 학생의 온라인 수업 경험

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과 심층 개인 

면담을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특정 주제에 하여 소

수의 구성원들이 집단을 이루어 토론하도록 하는 연구방법으

로, 집단의 이점을 활용하여 그룹 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

해 개개인의 경험을 통합하여 다채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17]. 이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의견과 경험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심층 개인 면담을 추가하여 포커스 그룹에

서 확인된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였다. 실제적인 면담의 방

식은 COVID-19 로 모든 참여자들이 전화나 화상 면담을 원하

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용하고 독립된 장소에서 전화 

또는 화상으로 약 30분에서 90분 정도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19]에 따라 반구조화 면담 가이드(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를 이용하였다. 면담의 주된 질문으로는 도

입 질문으로 “1학기 학생활은 어떠했으며, COVID-19로 인

하여 학 생활이 기 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

심 질문으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라인으

로 진행된 수업은 어떠했습니까”, “온라인 수업의 문제가 무엇

이며,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

니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

으로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도움

이 되겠습니까”, 마무리 질문으로 “온라인 실습과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였다. 참여자의 동의 하에 전체 내

용은 녹음기로 녹취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당일 면담내용을 면

담자 본인이 그 로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원자료의 내용과 녹

취록을 비교 검토하여 자료의 누락 및 오류를 확인하였고, 필요 

시 전화로 추가면담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면담을 모

두 마친 후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 수행에 앞서 일 의료원 기관심의위원회의 연구 수행에 

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1-2909-002). 본 연구는 참여

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의 위험과 이익, 연구에 

한 중단 권리, 자료의 정보보호 및 폐기 등에 한 내용을 충분

히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의 전반을 녹음 및 녹화할 것이

며,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

명하고, 이에 한 동의를 받은 후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

구의 참여자는 학생으로 취약한 상자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

참여 여부로 인해 어떠한 학업적 보상이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참여자가 자료의 삭제나 변경을 요

구하면 언제든지 연구 상에서 제외할 것이고, 이에 한 불이

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이 노출되

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고 온라인 링크로 동의서 서명을 받았

다. 녹음 자료는 MP3 음성파일 형태로, 비 번호 잠금으로 접

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자료를 암호화 후 저장하여 자료의 보안

을 유지하였다. 녹음 축어록 작성시에는 참여자 각각에게 일련

의 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20].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 현상에 

한 기존 문헌의 근거나 이론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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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수집된 자료로부터 연구자가 통찰력을 통해 직접 새로

운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이다[20].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에 따

라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

다. 면담 내용을 통하여 의미 있는 문장의 패턴을 확인하였으

며, 코딩한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유사한 개념 또는 내용끼리 

분류하였다. 이를 의미 단위로 나누고, 내용의 공통점 또는 연

관 정도를 고려하여 나뉜 의미 단위들을 상위 범주에 따라 추상

화한 후, 핵심이 되는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범주와 그 하

위 범주가 실제 참여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핵심 범주와 그 하위 범주에 따라 참여자 경험의 

본질을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다.

6. 연구자 훈련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학원 박사과정의 질적연구방법론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하며 질적연구 전반에 한 지식을 갖추

었다. 또한 질적연구 세미나 및 워크샵에 참석하여 질적연구에 

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길 다. 공동연구자는 질적연구 학회

에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질적연구의 필사 경험이 있

는 간호학 전공자이다. 또 다른 공동연구자는 간호 학 박사과

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강의하는 간호학과 교수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 및 지도하여, 질적연구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

에 한 이해가 풍부하다.

7. 연구의 엄격성

질적연구의 엄격성 평가기준[21]을 준수하여 본 연구결과

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20명

의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였고 2명에 해서는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참여자 점검(member check)을 위해 참여자 중 

2명에게 최종 분석된 범주와 하위 범주 및 그 내용을 보여주고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이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에

게 연구의 개념 도출 과정과 분석 결과의 평가를 의뢰하고 자문

을 받았다. 적용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심층 면담을 포화상태까

지 시행하였고, 연구의 전반을 상세히 기술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아니지만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수

업을 경험한 간호 학생 2인에게 연구의 결과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의존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박사 과정의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자료분

석을 시행한 후 분석 결과의 비교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

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확증가능성을 확립하고 괄호치기

(bracketing)을 하기 위해 성찰 노트에 지속적으로 연구자의 

인식 및 도출 자료 등을 메모하여 분석 과정에서 선입견을 배제

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연 구 결 과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포커스 그

룹 면담은 2-3명씩 5팀으로 모두 화상으로 진행되었고, 일 일 

심층 면담은 9명으로 전화 5명, 화상 4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5개의 범주와 15개의 하위 범주로 분석되었다(Table 2). 도출

된 범주는 ‘급변하는 수업 방식에 한 양가감정’, ‘온라인 수업

과 친해지기’, ‘온라인 수업 환경의 한계에 맞닥뜨림’, ‘온라인 

수업의 매력을 발견함’,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에 하여 제안

함’이었다.

범주 1. 급변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COVID-19 로 인해 간호 학의 수업 방식이 

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상

황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안전

에 한 안도감을 경험하였다. 

1)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의구심

참여자들은 기약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수업 방식이 면에

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학습 계획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

에 따른 불확실성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간호 학의 수업 방

식이 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낯선 수업 방식에 한 걱정이 앞서며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

고, 학교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도 없어서 답답해요.(참여자 3)

실습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저는 병원에서 실

습을 할 수 있기는 한 건지, 이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한다

고는 하는데 간호 학 교수님도, 학생들도 온라인은 처음

이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이것 저것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참여자 10)

두려움도 컸었고, 실시간으로 얼굴 화면 켜고 하는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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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좀 난감했고요. 교수님들도 도움이 필요하시

겠다... 의구심이 들었어요.(참여자 10)

2)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수업

한편,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으며, 온라인 수업에 한 긍정적인 기 를 

나타냈다.

처음에 온라인 수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코로나 확산속

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그

래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참여

자 4)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랑 직접 면하는 게 좀 

두려운데…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오프라인보

다는 그래도 안심은 되네요.(참여자 7)

범주 2. 온라인 수업과 친해지기

참여자들은 처음의 혼란을 뒤로 하고 점차 온라인 수업으

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원활한 

온라인 수업 참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며 차츰 적응

해 갔다. 

1) 원활한 온라인 수업 참여를 위한 나름의 노력

참여자들은 전자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온라인 수업에 필요

한 준비를 하였으며, 기기의 기능과 온라인 플랫폼 작동을 미

리 확인하여 원활한 온라인 수업 참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

울였다.

노트북도 잘 돌아가야 되고, 카메라도 잘 되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새로 바꿨거든요. 

이어폰이랑 마이크 기능도 잘 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D Sex Grade Age (year) Learning places Learning devices

 1 Male Junior 24 Dormitory or café Laptop & iPad

 2 Female Senior 23 Home Laptop

 3 Female Senior 25 Home Desktop

 4 Female Senior 24 Dormitory or home Laptop & phone

 5 Female Senior 24 Home Laptop, desktop, & iPad

 6 Female Senior 22 Dormitory Laptop, phone & iPad

 7 Female Junior 20 Home Laptop

 8 Female Junior 29 Home Laptop

 9 Male Senior 23 Home Laptop & iPad

10 Male Junior 33 Dormitory Laptop & iPad

11 Female Junior 21 Home Laptop, smartphone & iPad

12 Female Junior 29 Café or shared office Laptop & iPad

13 Female Senior 22 Home, dormitory, or café Laptop

14 Female Senior 23 Home Laptop & iPad

15 Female Junior 21 Dormitory Laptop

16 Female Senior 24 Home Laptop

17 Female Senior 22 Dormitory Laptop, smartphone & iPad

18 Female Senior 25 Dormitory Laptop & iPad

19 Female Senior 22 Home Laptop

20 Female Senior 24 Home Laptop & iPad



3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임세라·김보라·박민경 등

(참여자 15)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뀌었잖아요. 줌이나 웹엑

스나.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영

상도 보고… 줌이랑 웹엑스 사용법을 열심히 익혔고…

(참여자 16)

2)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적응과 수용

참여자들은 급격히 변화한 상황에 해 긍정적으로 받아들

였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되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

서, 참여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라인 수업 방식에 점차 

적응하였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응이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예방차원에서 처한

다는 점을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참여자 8)

1학기 때 적응이 돼서,…지금은 전혀 무리 없이 적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참여자 1)

범주 3. 온라인 수업 환경의 한계에 맞닥뜨림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과 실습을 경험하며, 집중력과 공부

량이 감소하여 간호 지식과 역량을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고, 따라서 면 수업과 실습을 했던 선배들에 비해 본인들

의 지식과 역량 수준이 부족하게 될까 걱정을 하였다. 온라인 

수업 환경으로 인해 교수진, 학우, 임상 현장의 의료진과 환자

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데에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부가적으로 기계와 네트워크 환경까지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고 힘들다고 하였다.

1) 반쪽짜리 학습이 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아쉬움

온라인 수업은 면 수업에 비해 참여자가 느끼는 수업에 

한 책임감과 집중력이 줄어들고, 일부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

가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교과서의 체제에 불과하다고 여기

기도 하였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오픈북 방식

으로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면 시험보다 강제성이 감

소하여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이를 

‘반쪽짜리 학습이 된 느낌’이라고 하였으며, 졸업 후 임상에서 

본인들의 지식 수준이 낮을까 걱정을 하였다. 

비 면은 직접 만나서 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

도가 많이 떨어져요. 수업은 켜져 있고 딴 일을 해요. 아예 

능률이 없죠. 거의 수업을 안 들어요.(참여자 19) 

온라인으로 교수님 말씀보다는 전공책이나 국시책 위

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주관식 문항들이 사라지면서 온라인 객관식이 되면 적

당히 충만 해도 풀 수 있게 되어버리니까… 반쪽짜리 

Table 2.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This Study

Categories Sub-categories

Ambivalence toward rapidly 
changing learning methods

․ Doubts about unfamiliar learning methods
․ Online classes safe from COVID-19

Becoming familiar with online 
learning

․ Efforts to participate in online classes smoothly
․ Adaptation and acceptance of online classes

Facing the limitations of online 
learning environment

․ Disappointments with online classes that have become half-learning
․ Worries about the limitations of online practice without experiencing the nursing field
․ The desolation of online learning that lacks interactions
․ The hassle of creating a stable environment for online learning and anxiety about 
unexpected situations

Discovering the charm of online 
learning

․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constraints
․ Satisfaction with learning through high-quality online class materials

Making suggestions for future 
online learning

․ Desire to apply the online class methods according to nursing subject characteristics
․ Empathizing the need for active use of various online media
․ Suggesting relieving the burden of alternative tasks and motivating learning
․ Desire to strengthen the nursing practice through high-quality materials that can replace 
the nursing fields

․ Hope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nursing faculty or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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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된 느낌…(참여자 9)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임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환자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6)

2)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온라인 실습의 한계에 대한 걱정

온라인 실습은 면 실습보다 임상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간호 술기와 같은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

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박탈당한 것에 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면 실습에 한 

체로 온라인 실습을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간호 역량을 기

르기에는 부족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으며, 면 실습을 경

험한 선배들과 비교해 본인들의 간호학적 역량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을 나타냈다.

실제 현장 분위기나 실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못 

배운 것 같아서…(온라인 실습이) 현장 실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참여자 18)

선배분들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겠구나 싶었고, 제 자신

이 임상 현장에서 적응을 잘 못할까 봐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임상이랑 괴리감이 크게 느껴집니

다.(참여자 13)

3) 상호작용이 부족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느끼는 삭막함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 및 실습의 경우 상호작용과 소통이 

부족하여 학습 분위기가 삭막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동

영상 강의를 통한 온라인 수업은 수업 도중 질문이 있을 경우 

교수님께 질문하기가 어렵고, 교수님의 여담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것에 아쉬워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우

들과 친목을 도모하기가 제한적이고, 소통과 교류가 전보다 

감소하므로 온라인을 통한 조별과제 역시 비효율적이라고 하

였다. 온라인 실습도 가상의 모형과 소통하는 것은 면 실습 시 

간호사 및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 

그(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수업이 전체적으로 종료되

니까 사소한 질문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교수님이랑 

면담이나 교류가 힘들고 잘 안 이루어진다고 느껴졌어

요.(참여자 15)

교수님의 Small talk나 여담 속에서 임상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고 교수님께서 오로

지 이제 이론만 전달해 주시다 보니까 좀 빡빡하기도 했

고…(참여자 13)

vSIM (온라인 실습)에서…말투가 딱딱하더라고요. 로

봇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참여자 16)

4)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의 번거로움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나 시험 과정에서 각종 기기 준비를 비

롯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 행위가 시험을 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네트워크의 문제로 온라인 시험을 보는 

도중 오류가 발생할까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참여

자들은 번거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온라인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노트북도 켜야 되고 나

를 촬영하는 카메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노트북의 연결 상

태도 중요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부담이었어요.(참여

자 17)

실시간 수업 때 가끔 마이크가 의도치 않게 켜져서 그 

소리가 들리거나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거

나 할 때는, 저도 같이 김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참

여자 12)

범주 4. 온라인 수업의 매력을 발견함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과 실습을 통

해 여러 단점들을 경험하였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

의 장점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 방식을 

경험하며 효율성이 증가하고 학습 활동이 향상되는 기회로 만

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1)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이 만족스러움

참여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수업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피로가 

감소되고 체력을 보장하여 학습 능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영상 강의는 반복하거나 배속을 변경하여 수강할 수 있

으므로, 필기를 할 때나 어려운 부분을 복습할 때에 도움이 되

었다. 

원하는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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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한 부담이 적어서 피로가 줄어드는 게, 실습이나 

공부, 과제를 할 때 효율이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

자 15)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원하는 속도로 들으면서 집중하

기도 좋고 되돌아가기 기능도 있어서 필기를 하거나 이해

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시험기간에 도움이 됐던 것 같

아요.(참여자 5)

2) 양질의 온라인 수업 자료를 통한 학습에의 만족감

참여자들은 질환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이 다양한 질환

과 질환자의 증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

인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활용을 

통해 실제 임상 실습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 술기를 

향상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특정 중환자실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유튜브와 다큐

멘터리 영상을 보고 그거에 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오히려 이론적인 

부분은 실습 직접 나갔을 때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긴 해요.(참여자 2)

vSIM을 통해서 어떤 중재를 할 것인지, 이 사람에게 필

요한 중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

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

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참여자 17)

5. 제5범주: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제안함

참여자들은 추후 보다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다양

하고 풍부한 제언과 학습 방식에 한 요구도를 나타냈다. 

1) 과목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수업 방식 적용을 원함

참여자들은 간호 학의 과목 별 특성에 따라 수업 방식이 달

리 적용되기를 원하였다. 간호 학의 이론 수업의 경우 반복하

여 수강이 가능한 동영상 녹화 강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

능하면 좋겠다고 제언하였다. 반면 상호작용이 중요한 실습의 

경우에는 면 수업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온라인이나 시뮬레

이션 센터 실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저는 온라인 수업이 간호학과에 잘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입장에서 어려운 이론을 많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

고, 피로감도 정말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실습만 오프

라인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정말 잘 맞는 학과 중에 하나

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7)

면이 정말 필요한 실습은 면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뮬레이션 센터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론 수

업은 온라인 수업 방식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해

요.(참여자 14)

2)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함

참여자들은 교수진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및 게임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습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의료진 

간 의사소통 실습을 해봄으로써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는 점에 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요즘에는 특히 유튜브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교수님들

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수술 방식이나 여러 간

호 술기에 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

로 술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찍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참여자 20)

의사소통을 연습하기 위해서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조

교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저희가 클릭하면 S-bar를 

연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것도 인상적이

었고.(참여자 13)

3) 대체 과제의 부담 완화 및 학습 동기 부여를 제안함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 과제에 부담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체 

과제를 줄이고, 그 신 퀴즈나 시험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한 참여와 학습에 한 동기부

여를 증진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과제를 보고서의 형식이 아닌 다른 걸로 체하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서는 스트레스도 받고 지루했

던 것 같아요. 어떤 수업에서는 직접 견학을 갔었는데, 어

떻게 하는지 직접 보는 게 도움도 많이 되고 리프레시 되

는 효과가 있었거든요.(참여자 18)

저희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퀴즈는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퀴즈는 있어야 다들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안 해요.(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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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실습을 대체할 만한 질 높은 자료를 통한 실습 보강을 원함 

참여자들은 현장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에 하여 아

쉬움을 표하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체 실습을 시행할 시

에는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제언하였다.

아예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양질의 콘텐츠나 프로그

램이 만들어진다면, 실습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

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참여자 12)

응급실, 중환자실 세팅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감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19)

5) 교수자 및 실무자와의 소통 증진을 원함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자들과 교수자 및 실무자

와의 소통이 감소한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추후에는 소통과 면

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 하였다. 

교수님들이 임상 경험을 말씀해주실 때 학생들도 궁금

한 게 많아져요. 교수님들의 연구분야를 나누는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통찰력 있는 간호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10)

간호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방

안들이 마련된다면 학생들도 많이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12)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 20명의 COVID-19 로 인한 온라인 수

업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팬데믹 상황에 효과적인 간호

교육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면 수업 방식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간호 학 

수업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며 낯선 수업 방식에 한 걱정과 두

려움 및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학습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느

꼈다. 이는 Suliman 등[22]의 연구에서도 COVID-19 로 인한 

학사 일정의 변경으로 간호 학생이 학습 계획에 어려움을 느

끼고 불안과 혼란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의 일관되지 않은 정보제공은 COVID-19 상황에

서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23]. 따

라서 팬데믹 시기에 학은 감염병 발생 동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의 변화에 하여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를 일관되고 신속

하게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불확실한 상황

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낯선 수업 방식의 변경으로 걱정과 불확실성을 느낌

과 동시에 온라인 수업으로 안전에 한 안도감과 함께 긍정적

인 기 를 갖기도 하였다. 선행연구[6,14,24]에서도 간호 학

생은 수업의 비 면 전환으로 인하여 임상 실습을 직접 하지 못

하는 것에 아쉬움, 체 과제 증가에 한 걱정, 하루 종일 컴퓨

터 앞에 있어야 하는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코로나 감

염에 한 우려에서 해방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동시에 느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 학생들

이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의 적절한 운

영 방침과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학의 선제적 

응으로 받아들이고, 선행연구[25,26]에서 학생의 수업 적

응도가 온라인 수업 이전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확인된 것은 온

라인 수업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 하게 한다. 이

는 참여자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동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Kim 

등[2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과 교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

아들이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렴한 

것이 수업 적응도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다고 보았다. 추후 유사 시 온라인 학습의 필요성과 진행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

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수업 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 상 수업에 한 책임감과 집

중력이 감소하여 ‘반쪽짜리 학습이 된 느낌’이라고 하였다. 온

라인 수업 시 교수님과 동기들로부터 분리된 환경과 지속적인 

유혹들은 많은 참여자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명 ‘딴

짓’을 하도록 이끌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간호 학생들은 온라

인 수업 환경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적에 한 스트레스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학생들은 COVID-19의 확산으

로 직면하게 된 비 면 수업 시간에 인터넷 앱과 통화 및 문자 

등으로 방해를 받기도 하였고[27],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동시에 

SNS 활동을 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였다[4]. 또한 선행연

구에서 온라인 시험을 볼 때 중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보았던 

오픈북 시험에 익숙해져, 암기가 필요한 면 시험에 어려움이 

있었고[16], 이는 본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만을 했을 때 제 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퀴즈

나 추가 과제를 통하여 온라인 수업에 한 집중력과 학습 동기

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과제물 양이 과도하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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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오히려 학습동기가 낮았던 연구결과[7]도 보고된 바 있으

므로 적당한 분량의 과제 제출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합한 블렌디드 수업 

방식이 효과적인 안이 될 수 있다. 블렌디드 교육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교육을 연계할 뿐 아니라,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의 

연계, 다양한 콘텐츠의 통합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습

자의 편리성을 높인다[28]. 특히 간호교육은 COVID-19로 인

해 임상현장실습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임상 현장을 직

접적으로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습 시 상호작용이 부족한 

점에 하여 걱정하였다. 면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간호 실습

은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간호 기술과 의사소통 역량을 습득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은 이에 제한이 따르므로 이러한 결

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간호 학생

은 온라인 실습으로 간호 술기를 제 로 습득하기 어려웠고, 

학생과 교수진 간 몸짓과 눈맞춤 등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

하였다[27]. Lim [6]의 연구에서도 면 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 학생의 경우, 직접 간호 경험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였

고, 의사결정과 응급상황 처가 미흡하여 예비간호사로서 역

량이 부족한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에 COVID-19 상황처럼 

면 실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간호 술

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실습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원활한 온라인 수업과 시험을 위해 네

트워크 환경을 점검하고, 컴퓨터 및 카메라와 같은 기기들을 준

비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Lee [4]의 연구에서 인터

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화상

회의와 앱을 구동하기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우선적

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기기 준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면 시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일부 참여자들

은 온라인 수업과 실습을 경험하며 효율성이 증가하고 학습 활

동이 향상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

였다.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하였고, 원하는 속도로 반복 학습이 가

능하여 수업 내용의 이해도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간호 학생이 어느 장소에서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면 수업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만족

감을 느꼈으며, 이해가 가능한 수준까지 동영상 강의를 반복하

여 수강할 수 있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Bdair 

[27]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하는 유

연성, 경제성과 같은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강

의실 이동 및 면 실습으로 인한 피로와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동

영상 자료와 다큐멘터리, 유튜브 영상 및 vSIM과 같은 양질의 

온라인 수업 자료를 통해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었음을 서술하

였다. 이는 Lim [6]의 연구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실습으로 간호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보다 자발

적인 학습과 실습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결과로 뒷받침될 수 있

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포스트 COVID-19 상황에서도 학습

의 효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식 전달이 위주인 수업의 경우, 

동영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

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학 차원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수업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간호 학생의 학습 

참여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추후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각 과목들

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

은 부분 이론 수업의 경우 반복 수강이 가능한 동영상 녹화 

강의를 선호하였고, 실습의 경우에는 면 수업 방식을 선호하

였다. 이와 같이 강의 방식에 한 다양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간호 교육 및 수업 방식을 

재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수자가 다양한 온

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자료로 실습을 보강

하여 학습에 한 동기부여를 증진하길 원하였다. 따라서 학습

에 효과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며 학습에 한 동기를 부

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수자 및 

실무자와의 소통을 증진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온라인 교육

에서 교수진과 실무자는 학생들과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을 하

기 위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수업 시간 이외에 추가

적으로 마련되는 질의응답과 같이 상호작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6].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일개 학 소속의 간호 학생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COVID-19 로 인한 온라인 수업 경험은 타 학에 소속된 간

호 학생들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COVID-19 상황과 참여자들의 경험은 변화할 수 있으며, 본 연

구는 COVID-19 상황이 극심하였을 때의 경험을 다루었으므

로 본 연구결과를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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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실습 강의에서 수치화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

과 요구도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강점과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용을 기 할 수 있다. 

첫째, 간호교육 측면에서 추후 이러한 수업방법을 운영하고

자 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요구

도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 학생들

의 어려움과 요구도를 파악하는 질적연구에 하여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추후 블렌디드 교육을 활용

한 중재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셋째, 간호실무 측면으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 학생

의 요구도를 임상 실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 교육시스템 구축

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교육현장과 임상현장의 연계를 

통하여 추후 간호 학생의 원활한 실무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질적 기술 연구방법으로 간호 학생의 COVID-19

로 인한 온라인수업 경험을 파악하였다. 간호 학생은 COVID 

-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였다. 이들

은 온라인 학습에 아쉬움과 걱정을 느낀 한편, 효율적인 측면

을 경험하였고 추후 원활한 수업을 위해 다양한 제안과 학습 방

식에 한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후속 

연구에 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급변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 학생이 경험할 수 있

는 부정적인 심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처할 수 있

는 책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 학 수업의 과목 특성과 간호 학생의 강의 방식

에 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간호 교육 

및 수업 방식을 재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온라인 수업 경험을 다루는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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