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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업과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과 진로·취업지도 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라남
도에 소재한 S전문대학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대면 수업에서 상호작
용의 양과 질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비대면 상황에서의 진로·취업 지도는 지도 기회가 제한되면서 진로와 
취업 관련 고민을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 생활에서도 교수의 지도와 안내가 필요한 전문대학 
특성 상 상호작용할 기회가 축소되어 대학생활 전반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상황 시, 교육활
동 전반에서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저하가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과 진로·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전문대학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과 진로·취업 지도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classes, and career and job guidance at professional universities, if the current non-face-to-face 
situations persist in the long ter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0 sophomores from 
specialized university S (located in Jeollanam-do) to confirm the need for improvement in classes and 
career and job guid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both the amount and the quality 
of interactions in non-face-to-face classes have been challenging. Second, career and job guidance in
non-face-to-face situations has not been able to fully resolve career- and job-related concerns due to
the now-limited opportunities for guidance. Third, in college life,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have 
been reduced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universities that require guidance and 
guidance by professors, making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adapt throughout their college lives. In the 
case of non-face-to-face situat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gradation of interactions across educational activities actually causes difficulties in preparing students
for classes, careers, and employ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le continuation of non-face-to-face
situations in the future, professional universities must come up with more specific and diverse practical
policy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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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고등교육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사회를 살
아갈 학생들에게 핵심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히 
대학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실제 역량이 함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다[1,2]. 이
런 점에서 대학은 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다양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질 높은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과 진로·취업 활동이라는 점에서 대학은 교육의 질
을 제고하고 진로·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6]. 

하지만 2020년 대학은 전례 없던 혼란과 큰 변화에 
직면하였다. 수년 전부터 예견된 학령인구의 급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이 COVID-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된 것이다. 사회
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는 그간 대면 방식으로 교
육을 제공하던 대학의 주요 활동을 제한하며,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교육을 시작하게 하였다[7,8]. 

특히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일반대학에 비해 더욱 컸
다. 전문대학은 실무능력에 초점을 두고 산업 현장에 바
로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면교육 중심의 현
장 실무형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짧은 수업연한, 학
력저하 문제 등으로 수업 이외의 진로와 취업, 학생지도 
등 학생들과 다양한 장면에서 대면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9,10]. 

COVID-19로 인해 도래된 비대면 상황은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교육활동 전반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
하였다. 첫째, 수업 측면에서 대면 수업과 같은 수준의 현
장 실무중심 실습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COVID-19 사태의 비대면 교
육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온라인 상황에
서 더욱 방치시키며 이들의 학습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하였다[11]. 문제는 전문대학이 일반대학 보다 기초학력
이 낮은 학생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의 부
정적 결과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 진로·취업 지
도 측면에서 대면교육 상황과 같은 교수-학생 간 상호작
용과 학교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웠다. 비대면 상황은 
학생을 대면할 기회를 제한하며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의 양과 질을 떨어뜨렸다[12,13]. 짧은 수업 연한 동안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은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각종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도해야 하
기 때문에[7,9,14,15] 비대면 교육상황은 이러한 교육활

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현장 실무 교육을 강조하는 전문대학은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비대면 수업 운영과 진로
와 취업 등 학생지도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뉴 노멀 시대에 전문대학의 수업은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학습방법 변화, 학습 콘텐츠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전문대학에서 비대면 수업과 진로·취업 지도에 대한 학
생들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COVID-19 이전의 대면상황
과 이후의 비대면 상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전문대학
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비대면 상황에
서 전문대학생들이 수업과 진로·취업지도에서 겪은 어려
움은 무엇인가? 둘째,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업
과 진로·취업지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비대면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학
생들에게 수업과 진로·취업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및 분석 틀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유행에 따라 전문대학

에서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효과적인 수업과 진로·
취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상황의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
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담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의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주제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의식과 감
정 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16]. 연구주제와 관
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반구조화(semi-structured)
된 면담도구를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COVID-19 전후인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
과 진로·취업의 두 개 영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심층면담은 Table 1에 제시한 영역과 내용으로 2020
년 11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면담대
상 학생별로 개별 면담시간을 정하고 학생 1명당 약 40
분 내외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전체 내용은 연구대상
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참여자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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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삭제하고 자체 식별 번호를 부여하였다. 

Areas Content

Classes

 Education content, class Participation , 
participation in classes, assignments,  
examination, practical exercise, practical 
training etc.

Career and Job 
Search  Overall career and job guidance

College life  Personal psychology and overall college 
life 

Table 1. Research areas and research content

2.2 조사대상
지도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교수자마다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전공 특성, 학생들의 입학 
동기, 대학생활의 차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학업지도와 진로취업, 대학생활 지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남 동부권에 소재한 S전문대학의 세 개 
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20명이다. 2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COVID-19 유행 이전과 이
후인 대면 상황(2019년도)과 비대면 상황(2020년도)에 
모두 대학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적과 성별 등을 고려하였으나 추가적인 세부 
정보(지도교수 특성이나 전공 특성 등)는 고려하지 못하
고 학생들의 면담결과만을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
구의 조사대상은 Table 2와 같다. 

Major N
Gender  Academic level

Male Female high medium low

Health care 6 0 6 2 2 2
Education and 

welfare 6 0 6 2 2 2

Natural science 8 7 1 2 3 3

Total 20 7 13 6 7 7

Table 2. Subject information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Fig. 1).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범주 체계 도출 단계로 단
어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자료원을 읽으면서 하위 요소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이 단계에
서는 면담자료를 Colaizzi(1978)의 분석법[17]을 사용하
였는데, 이 분석법은 자료원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

이나 문장 또는 구를 찾아내고 도출된 의미를 범주화하
는 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원의 노드(Node) 분류 
단계로 수업과 진로취업의 각 영역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1단계에서 도출한 범
주체계에 따라 노드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면담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1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NVivo는 연구자가 텍스트 자료를 
프로그램 내에서 분류함으로써 질적 자료의 위계적 관계
를 도출하고 결과를 제시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본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Fig. 1. Analysis stage of the study

3. 연구 결과

COVID-19에 따른 전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 및 진
로·취업 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수
업과 진로·취업 영역의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인식
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사항들이 확인되었다. 

3.1 수업
3.1.1 비대면 상황에서의 어려움 
가. 상호작용 
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수업내용 뿐 아니라 과제 등 다

양한 피드백을 교수에게 받을 수 있었는데, 상호작용의 
횟수가 줄고 질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
한, 비대면 상황에서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교수와의 소통이 어려
울 경우,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연
락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할 때 상호작용이 훨씬 더 적어진 것 같기
는 해요. 실시간으로 했을 때 비디오 켜기와 끄기를 선
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특별한 이유 없
이 비디오를 꺼놓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비디오를 꺼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면 모
르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질문을 해도 답변이 안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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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발생해요.”(A-3)
“과제를 할 때, 수업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하
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수님
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불편했어요. ⋯ (중략) ⋯ 대
면 상황일 때와 비교해보면 과제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C-2)

나. 수업 몰입 및 자기주도 학습
대면 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 몰입에 어

려움을 호소하였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면 수업
에서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 참여, 수업내용 
확인 등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학습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비대면 수업으로 차단되며 학습 전반에 곤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줌(ZOOM) 수업으로 공부를 하면 몰입도 안 되고, 학
습도 안 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업 전반에도 신경 
쓰지 않게 돼서 그 점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몰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했을 
때가 상대적으로 집중이 잘 되었어요. 집중력 감소가 문
제인 것 같아요.”(A-4)
“대면 수업 때보다 집중력이 감소한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학습하는 거니까 대
면 수업 때처럼 교수님이 개별 지도를 해주실 수가 없잖
아요.”(C-2)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과제 작
성, 예습이랑 복습도 했는데 집에서 비대면 수업이 끝나
면 학습은 그 시점에 종료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면 수업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
간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C-6)

다. 실습 과목
전문대학의 수업은 실습 과목의 중요도가 높다. 하지

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
한 실습 과목에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실습을 못하니까 그 점이 제일 아
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실습을 해야 교수님 지도를 
받아 실력이 좋아지는데, 실습을 안 하고 보기만 하면 
거의 도움이 안돼요.”(B-2)
“실습은 집에서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재료를 교수님께
서 나눠준다고 하시면 학교에서 받아가야 하는데 학교 

자체에 오는 걸 막고 있으니까 그건 위험한 거 같고요.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사서 할 수는 있지만 
오븐 같은 장비가 부족하고, ⋯ (중략) ⋯ 실습은 집에서
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C-2)

라. 조별 활동
최근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면서 수업 중 조별 활

동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에서는 조별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조별 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급되었다. 

“얘들이랑 만나서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별 과제의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조별과제가 
줄었는데도 수업실연 같은 게 있으니 만나서 해야 하는
데 줌 활용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C-1)
“저희 과는 조별 리포트를 많이 내거든요. 대면 수업일 
때는 조별 리포트를 낼 때, 서로 어떤 방식이냐 물어보
면서 맞춰가고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와주었
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어려웠어요.”(B-3)

마. 온라인 접속 및 수업 장비
교수-학생 간, 학생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아니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환경 차이로 인한 상호작용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PC와 스마트폰 사양과 와이파이 
여건에 따라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정보 전달이 잘 되는 편이
었는데요. 비대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인터넷 연결 
상태도 가끔씩 좋지 않으니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
긴 것 같아요.”(C-2)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면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교수님이 제 목소리를 못 듣
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점이 힘들었어요.”(B-1)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단 말
이에요. 줌이 다 막아지고 끊길 때가 있었어요. 수업 진
행 중에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난감했어요.”(A-5)
“수업 동영상은 올려주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봐야 하잖
아요?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고, ⋯ (중략) ⋯ 핸드폰이
나 컴퓨터가 구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
는 상황인 것 같아요.”(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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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향후 비대면 상황에서의 요구
가.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 적용
비대면 수업에서 호소했던 상호작용의 어려움 해소하

기 위한 방안으로 줌 소회의실 활용이나 SNS를 통한 온
라인 피드백 제공을 언급하였고, 학생 간에도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또래 멘토링 등을 통한 학습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피드백을 해주실 때, 카톡을 하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소회의실을 만들어 교수님을 초대를 해서 진행하면 팀
원들이 함께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
어요.”(B-5)
“질문했을 때 교수님이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수업 
후에 카톡이나 전화로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A-1)
“혼자 있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복습하기도 싫고 
과제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데, 또래 멘토링 등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친구들이 서로 힘이 됩니다. 과
제 마감 시한도 함께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며 미리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1~3교시까
지 수업이면 오후에 수업이 없으니까 줌으로 만나서 공
부하구요. 저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여러 개의 과
목 중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과
목 수업에 대해서 복습을 시켜주는 거죠. 설명해주고 다
른 학생들 입장에 있는 얘들은 질문도 해주고, 교수님 
혼자서 수업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한 번 더 하니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B-2)

나. 비대면 수업 운영 방법 개선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수업은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
한 측면에서 비대면 수업 방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
요가 있다. LMS를 활용한 수업 자료와 영상 업로드, 온
라인 시스템 개선,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교수법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수업 동영상을 따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수님
들이 대부분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수업한 내용을 영
상으로 다시 볼 수 있게요.”(C-1)
“LMS에 동영상이나 자료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잘 활용
하는 편이 아니라서, ⋯ (중략) ⋯ 교수님들이 따로 단톡
방에 공지를 하시거나 장비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수
업을 할 때 오류나 소음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
요.”(A-3)

“PPT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차례대로 읽어 나가기보다
는 중간 중간 다른 방법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료를 단순히 읽으면 솔직히 지루함이 느껴질 때가 많아
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추가되면 좋겠어요.”(C-4)

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학습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
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비대면 수
업을 효과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저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의지가 약한 편이라서요. 그래
서 수업도 좋지만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면 도움이 될 것 같
아요.”(A-2)

3.2 진로·취업 지도
3.2.1 비대면 상황에서의 어려움 
가. 취업지도
전문대학생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

술, 태도를 짧은 기간에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와 대
면하여 직접 접촉하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COVID-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수와의 상담 횟수가 줄고 상담시간이 확보되
지 않아 충분한 진로·취업지도를 받기 어려워졌음을 호
소하였다. 

“작년에는 교수님에게 자주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
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학교 가는 횟
수가 줄고, 가더라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서 궁금한 것
을 묻고 지도받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요.”(A-2)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취업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할 때, 교수님께 하나하나 지도받으며 보완할 수 있
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 어려움이 커요. 대면이
면 즉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
아요.”(B-1)

나. 취업 관련 정보 습득
취업을 강조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학과와 대학에서 취

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으나 비대면 상황
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진로나 취업 관련 정보 습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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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취업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혼자 고민
하다가 상담도 요청 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도 바쁘시
다보니까 일정이 맞지 않다보니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
러면서 걱정도 앞서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B-6)
“취업 면접할 때, 말투나 몸짓, 미소를 잘 보여줘야 하
는데,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배우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비대면으로 계속 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더라
도 면접을 보러갔을 때 이런 부분의 정보나 체험 기회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C-4)

3.2.2 향후 비대면 상황에서의 요구 
가. 다양한 방식의 취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비대면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졸업 시기가 다가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취업 상담
과 취업 정보를 교수와 학과, 대학이 제공해 주길 요청하
는 경우가 많았다.

“고민이 없는 학생은 없는데 비대면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속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 담아두는, 말 못
할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
는 상담이 많아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
다.”(A-1)
“친구들을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지도교수님 뿐만 아
니라 대학 내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 컨설턴트 선생님
들과의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C-3)
“취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시면 좋
겠어요. 우리 과 학생들은 숫자가 많은데 가고 싶은 곳
이 다르거든요. 학과, 취업지원처, 대학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어
요.”(B-5)
“2학년이 되면 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취업도 해야 하
고 성적도 잘 받아야 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걱
정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주시면 
좋겠어요.”(B-3)

나. 개별 취업 상담 제공
대면 상황에서는 교수와 유관 부서에서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비대
면 상황에서는 정보 제공 횟수도 적을 뿐 아니라 개별 학
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취업 상담을 제공해 주길 요청하

였다.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 고민 없는 학생은 없거든요. 그
래서 저는 취업 상담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라든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1
대1로 만나 상담을 한다든지요.”(C-6)
“상담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도 없
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진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에
서 말을 해야지만 고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많이 해
결되면서 앞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방향도 확실히 잡
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B-3)
“전화나 줌도 1:1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1:1로 
영상통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을 통해 1:1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요.”(A-5)

4. 결론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는 현장 실무형 수업과 
학생들의 취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에
서는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에서 효과적인 지도가 용이
하지 않았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해 수업과 진로·취
업지도에 어려움이 초래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비
대면 상황에서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에서 학생들의 인
식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전의 대면 상황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서 실시간 온라인 혹은 동영상 수업을 통
해 수업이 진행되면서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피드
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SNS나 전
화로 진행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토로하였다. 둘째, 진로·
취업 측면에서는 대면 상황에서 교수로부터 다양한 방식
으로 진로나 취업 정보를 습득하였으나, 비대면 상황에서
는 접촉이 제한되면서 고민이 있을 때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활 
차원에서도 교수의 지도와 안내가 많은 전문대학 특성상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프로그램 참여, 대
학과 학과 생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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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시작된 전문대학에서의 비대면 상황은 
수업은 물론 진로와 취업,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능력과 진
로·취업 의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참여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따라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 축
소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문
대학의 특성상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매우 
중요하다. 즉, 향후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대학이나 학과, 교수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
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공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상황은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몇 가
지 논의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 차원에서 수업 및 학습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 운영 측면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번거롭고 불편한 시스템은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더욱 
떨어뜨리게 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
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 즉, 비대면 수업과 같은 e-learning은 사
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 어렵고 
불편한 플랫폼 선택 시 교수와 학생들이 잘 활용하지 않
게 되고 교육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중 여
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대학 차원에서 제공되지 못하면 온라인 교육의 질 저하
가 초래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용성을 평가하여 안정
적이고 유용한 플랫폼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 질 높은 수업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콘텐츠로, 학습자들
은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이해가 잘되지 않
는다’,‘그냥 책 그대로 읽어주는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다’,‘온라인으로는 심화수업이 불가능하다’등
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현재 대학생들은 중·고교 과정을 
거치면서 질 높은 인터넷 수업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콘텐츠 개발 방식은 전
문 인력에 의한 방식보다 담당 교수가 개별적으로 수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교수자들은 플랫폼에 올릴 
교수학습 자료의 준비에 요구되는 노력과 시간이 실제 
대면 수업을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소
비된다. 온라인 콘텐츠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콘

텐츠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다. 콘텐츠 개발의 비전문가인 교수자들의 비대면 수
업 콘텐츠 제작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는 온라인 콘텐츠 구성에 집중하고, 기타 콘텐츠 개발 및 
기술적 지원은 전담부서의 전문 인력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보다 체계적
인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의 
한계점으로 집중력 부족과 학습내용의 결손을 꼽았으며, 
과제 및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
은 온라인 학습의 부적응 문제로 대학생들은 집중력 저
하, 과제 및 시험 관리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수업 집중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낮은 온라인 학습 콘텐
츠의 질, 눈과 허리의 신체적 피로감, 스마트폰 등의 방해 
요인 차단의 어려움, 시스템의 오류 등이 있었으며, 온라
인 수업은 학습자에게 많은 자유를 제공하지만, 이를 다
루는 방법을 모르는 학습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온
라인상에서 학습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부담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교수자와의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인 만큼 
시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수
행해야 한다.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학
생들에게 시관관리 전략에 초점을 맞춰 학습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습계획을 세우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관리 전략을 활용하면, 
짧은 훈련으로도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자-학습자간 원활한 상호
작용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에 대해 동영상 시청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
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온라인 수업을 원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대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시 교수
와 학생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현저히 저하된다. 효과적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간, 학
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교
수자와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 만족감을 경
험하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
면 일방향 정보전달이 아닌 학습 활동에 대한 원활한 피
드백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방안을 교육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을 공유·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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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과정적 측면으로 대면 방식과 달리 비대면 
상황에서 실제 학생들이 수업과 진로·취업 준비 측면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분명한 진로취업 목표가 적을수록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남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2학년 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설문조
사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혼합연구를 진행한
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
을 대비하여 대학과 유관부서, 교수자 차원에서 보다 구
체적이고 다양하며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이나 진로·취업 지
도 측면에서 전문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효과
적으로 대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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