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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한 혼합수업에서 비대면 강의방법별 
학업성취도 취약군 규명

서명희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Using Decision Tree Model to Identify the Subgroups with Lower 
Levels of Learning Achievement by Non-face-to-face Class at Mixed 

Lecture

Myoung Hee Seo
Division Deparment of Nursing,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상황에서 시행된 혼합수업의 비대면 강의방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확인
하고, 실시간 강의방법과 동영상 강의방법이라는 비대면 강의방법별 학업성취도 취약군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V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09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5일부
터 12월 23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설문지와 대상자의 학기중 지필고사 점수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의사결정
나무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비대면 강의방법 중 동영상 강의방법보다 실시간 강의방법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의사결정나무 모형으로 각 비대면 강의방법별 3개의 취약군이 규명되었다. 동영상 강의방법에서 학업성취도
가 가장 취약군은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또는 타인과 자취를 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실시간 강의방법에서 
학업성취도가 가장 취약군은 강의방법 선호방식이 대면 또는 비대면인 집단으로 그 중 홀로 자취를 하면서 학기 중 아르
바이트를 하는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추후 혼합수업 및 비대면 수업을 설계할 때 본 연구결과 도출된 비대면 강의방법별
취약군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강의방법을 고려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non-face-to-face methods of mixed lecture in the COVID 
19 and to identify subgroups with lower levels of learning achiev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09 3rd grade students in the Nursing Department at J city V University,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15 to December 23, 2021.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one-tailed independent
t-test, ANOVA, and decision trees. Study results found learning achievement in real-time class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video production class among non-face-to-face mixed lectures. The decision tree
model identified three subgroups with lower levels for each real-time class and video production class. 
Therefore, when designing mixed or non-face-to-face lectur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identify subgroups with lower levels of learning achievement for each 
non-face-to-face lecture method to improve students' learning achievement.

Keywords : Decision Tree, Real-Time Class, Video Production Class, Learning Achievement,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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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19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세계적인 혼
란의 상황에 학습환경이 변화되었고 일상적이고 정상적
이지 못한 생활 패턴들이 지속되면서 특히 교육환경은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대면 수업방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예측되지 못한 상황에서
는 개강 연기 등을 몇 차례 진행하면서 감염병이 완화되
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려야 했지만, 감염병의 팬데믹 상
황 및 장기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교육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들이 각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방법으로의 수업운영 전환이 
이루어졌다[1]. 그러나 비대면 수업의 운영은 연령이 어
린 학생, 학습역량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부진으로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업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2]. 사이버 강좌
보다 면대면 강좌에서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3], 강
의방법 중 오프라인, 브렌디드 러닝, 온라인 순으로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4]결과들은 이러한 비대면 
강의와 관련된 학업부진의 결과를 설명한다.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대면학습의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교육현장
에서는 좀 더 학생들의 학업 성취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혼합 수업방법은 여러 연
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5,6]. 특히 코로나 19상
황 속에서의 혼합수업은 여러가지 방법의 운영사례가 보
고되고 있다. 이론 강의형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실
습, 술기, 토론 등의 학생들의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것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7], 각 반의 학생 수를 1/2
로 나누어서 격주로 대면,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모든 학
생들에게 형평성있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제공하는 방
법[8] 등이 운영되었다. 혼합수업 방법에서 비대면 수업
을 운영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실시간 줌(zoom) 강의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교수자가 비대면용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학교 LMS 등에 탑재하고 일정시간을 설
정하여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실시간 
강의를 통하여 수업을 들을 때는 현장감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시간 수업에 따른 기기의 
오작동 등의 문제가 집중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
면, 동영상 시청 방법은 학생들이 강의를 자신의 시간에 
맞춰 시청하거나 여러 번 재생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에 집중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동영상만 틀어두고 다른 잡일들을 하

는 등 실제적으로 학습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
다[7,8]. 이렇듯 혼합수업 방법시 비대면 강의의 방법으
로 채택되고 있는 실시간 강의방법과 동영상 강의방법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질적연구결과로 
도출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비대면 강의 방법에 대한 만족도나 학습동기, 학습 몰
입  등을 확인한 연구는 있었으나[9,10] 과목에서 수행된 
자필고사 점수와 같이 직접적인 변수로 학업성취도를 확
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코로나 19 이전 상황에서는 개인적 요소들인 성
별, 아르바이트 유무, 교수 및 선후배와의 교류, 대학소
재 등이 대학생들의 중도탈락 및 학업부진의 요인들로 
도출된 바 있다[11].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개인적 요소들보다는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학업성취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
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시 질의 및 피드백과 
이러닝 시스템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12].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선행 연구[13]에서
는 초기성인 학습자들의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디지털정
보 활용역량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
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비
대면 수업환경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러닝 시스템 
등에 대한 미숙련이 성인 학습자들, 즉 연령이 높은 만학
도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도 연구변수로써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혼합수업방법 중 비대면 강의 방
법별 취약군을 규명하여 집단의 특성에 따라 좀 더 효과
적인 강의방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혼합수업에서 비대면 
강의방법에 대한 취약군을 규명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
무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단편적이고 개별적 요
인간의 연관성이 아닌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동
시에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14].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시각적인 나무형태로 표현되며 전
체가 몇 개의 작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형태이다. 대상 집
단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어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취약군 또는 
고위험군 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15,16].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혼합수업의 비대면강의 방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확인하고, 비대면 
강의방법별 취약군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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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비대면 강의별 학업성취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비대면 강의방법 중 동영상 강의의 취약군을 확인
한다. 넷째, 비대면 강의방법 중 실시간 강의의 취약군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 학생들의 혼합수업 중 비대면 

강의방법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확인하고, 비대면 
강의별 취약군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J도에 위치하고 있는 V대학 간호학

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를 위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Two tailed t-test를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
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 .30으로 설정한 결과 표본수는 
109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학년 전체 인원 
109명을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3 연구 도구

학업성취도란 일정 교과과정을 익히는 과정상의 학생
들이 도달한 학습의 수준이나 이해력·응용력의 정도[17]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간호학과 전공필수
과목인 지역사회간호학 과목의 중간, 기말고사의 지필고
사 성적으로 측정하였다. 대상자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간호학1은 3학년 1학기에, 지역사회간호학2는 
3학년 2학기에 이수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학생과 
동일한 교수자에 의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다. 중간 
및 기말고사 지필고사는 주차별 강의에서 교수자에 의하
여 설명된 내용을 정의적 영역으로 평가하였으며 지필고
사 성적은 중간고사 30점 만점, 기말고사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지필고사를 제외한 기타 출석, 태도, 레포트 
등의 항목은 성취도 점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학업성
취도는 0점부터 6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
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혼합수업의 운영은 한 강좌의 학생수를 1/2로 분반하
여 격주로 대면, 비대면 강의를 제공하였다. 혼합수업 중 

비대면 방법으로 첫 번째 동영상 강의방법의 운영은 대
면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교수자
의 강의를 듣고, 비대면 학생들은 교수자가 강의할 내용
을 사전에 촬영하여 LMS에 탑재한 동영상을 교수자가 
강의시작시간 부터 다음 강의 시간 전까지로 설정한 시
간 내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혼합수업 중 
비대면 방법의 두 번째인 실시간 강의 방법의 운영은 대
면 학생들과 비대면 학생 모두 시간표에 명시된 강의시
간에 함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대면 학생은 강의실에
서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비대면 학생들은 강의시간에 
줌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대면학생과 같은 내용의 강의
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된 변수들을 포함하였으
며 나이, 성별, 주거형태, 아르바이트 여부,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강의방법 및 선호하는 강의방법 등 6가지 항목으
로 조사하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4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온라인 설문형태로 수집
하였고, 학업성취도 점수는 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 시
험 종료 후 수집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응답한 내용은 특정 개인을 지칭할 수 없으며, 교
육개선 및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처리하여 사용됨을 설명
하고 동의하에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6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대면 강의 방법별 

학업성취도 점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è tes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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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n(%) or M±SD

Sex
Male 8(7.3)

Female 101(92.7)

Age

≤22 76(69.7)

≥23 33(30.3)

24.2±6.53
(range:20~56)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64(58.7)

Dormitory 28(25.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9)

Live alone 14(12.8)

Live with others 3(2.8)

Part time job
Have 48(44.0)

Haven’t 61(56.0)

Helpful on-line 
teaching style

Video production class 25(22.9)

Real time class 84(77.1)

Preferred teaching 
style

Off-line class 41(37.6)

On-line class 35(32.1)

Does’t matter 33(30.3)

◾비대면 강의방법별 취약군 규명은 의사결정나무로 
분석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내
용은 연속형 종속변수인 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의
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분류 및 회귀나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를 
사용하였고, 학업성취도의 예측변수는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성별, 나이, 주거형태, 아르바이트 여부,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강의방법, 선호하는 강의방법) 
6개를 투입하였다. 여러 차례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였고 모형의 간결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최대 분할
수준 3, 부모노드 10, 자식노트 5로 하여 모형의 설
정값을 결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모두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총 109명이었
다. 성별로는 여성이 101명(92.7%)으로 대부분 여학생
이었다. 평균 나이는 24.2세로 22세 이하가 76명
(69.7%)이었고, 23세 이상이 33명(30.3%)이었다. 주거
형태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64명(58.7%)으로 가
장 많았고, 기숙사(25.7%), 홀로 자취(12.8%), 타인과 동
거(2.8%) 순이었다. 학기 중 아르바이트는 안한다는 응
답이 56.0%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강의 방법은 실시간 강의가 77.1%로 많았
고, 선호하는 강의 방법은 대면(37.6%), 비대면(32.1%), 
상관없음(30.3%) 순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동영상 강의 방법과 실시간 강의 방법에 
    따른 학업성취 정도

대상자의 동영상 강의방법과 실시간 강의 방법의 학업
성취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동영상 강의의 학업성취 
정도는 60점 만점의 평균 42.4±6.13점이었고, 실시간 
강의방법의 학업성취도 정도는 46.0±6.60점이었다
(Table 2). 

Variables M±SD Range 

Video production class 42.4±6.13 28~55

Real time class 46.0±6.60 32~58

Table 2. The Degree of learning achievement 
according to video production class, real 
time class                          (N=10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의의 학업성취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
의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동영상 
강의의 학업성취도는 성별, 나이, 주거형태, 학기 중 아
르바이트 여부,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강의방법, 선호하는 
강의방법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실시
간 강의의 학업성취도는 성별, 나이, 주거형태, 아르바이
트 여부, 도움되는 비대면 강의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었
으며, 선호하는 강의방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어떠한 강의방법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대면강의를 선
호하는 응답에 비해 학업성취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4호, 2022

330

Variables Classification n(%) or 
M±SD

Learning achievement of 
video production class

Learning achievement of 
real time class

M±SD t or F(p) M±SD t or F(p)

Sex
Male 8(7.3) 44.8±5.23 1.12

(.265)
43.9±8.01 -0.94

(.351)Female 101(92.7) 42.2±6.19 46.1±6.49

Age
≤22 76(69.7) 42.0±6.12 -1.00

(.320)
46.4±6.30 1.06

(.294)≥23 33(30.3) 43.3±6.16 45.0±7.25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64(58.7) 42.7±5.77 0.85
(.471)

46.5±6.07 2.65
(.053)Dormitory 28(25.7) 43.0±6.80 47.1±6.99

Live alone 14(12.8) 40.0±5.64 41.5±6.51
Live with others 3(2.8) 43.0±10.15 46.0±9.54

Part time job
Have 48(44.0) 41.1±6.24 -1.94

(.055)
45.4±7.06 -0.79

(.430)Haven’t 61(56.0) 43.4±5.91 46.4±6.23
Helpful on-line 
teaching style

Video production class 25(22.9) 42.8±6.60 0.32
(.749)

44.4±6.84 -1.37
(.173)Real time class 84(77.1) 42.3±6.03 46.5±6.49

Preferred teaching style
Off-line class 41(37.6) 42.3±5.67 1.75

(.178)
44.6±7.12a 4.32

(.016)
c>a

On-line class 35(32.1) 41.1±6.69 45.1±6.01b

Does’t matter 33(30.3) 43.9±5.94 48.7±5.85c

Table 3. Differences in learning achievement between video production class and real time cla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9)

3.4 비대면 강의별 취약군
3.4.1 동영상 강의 취약군
비대면 강의 방법 중 동영상 강의의 취약군은 의사결

정 나무로 분석한 결과, 전체 마디(node)수는 11개, 끝
마디(terminal node) 수는 6개, 수준(depth)은 3개로 
나타났다. 동영상 강의의 학업성취도는 평균 42.4점으
로, 동영상 강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끝마
디의 3개 노드(node 4,9,3)를 동영상 강의의 취약군으
로 선별하였다(Fig. 1). 동영상 강의 취약군을 결정하는 
첫 번째 노드(node 4)는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집
단이었고, 그 중 혼자 또는 타인과 자취를 하고 있는 집
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 수는 8명(7.3%)이었
고, 이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는 36.1점이었다. 동영
상 강의 취약군을 결정하는 두 번째 노드(node 9)는 학
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이 중 비대면 
강의 방법을 선호하며,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학생은 7명(6.4%)이었고, 이들의 학업성
취도 평균점수는 37.6점이었다. 동영상 강의 취약군을 
결정하는 세 번째 노드(node 3)는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집단이었고, 그 중 가족과 거주하거나 기숙사에 거
주하는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 수는 40명
(36.7%)이었고 이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는 42.2점이
었다. 

Fig. 1. Decision-tree model to identify the subgroups 
with lower levels of learning achievement by 
video productio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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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cision-tree model to identify the subgroups
with lower levels of learning achievement by 
real time class

3.4.2 실시간 강의 취약군
비대면 강의방법 중 실시간 강의 취약군은 의사결정 

나무로 분석한 결과, 전체 마디(node)수는 7개, 끝마디
(terminal node) 수는 4개, 수준(depth)은 3개로 나타
났다. 실시간 강의의 학업성취도는 평균 46.0점으로, 실
시간 강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끝마디의 3
개 노드(node 5,6,4)를 실시간 강의 취약군으로 선별하
였다(Fig. 2). 실시간 강의 취약군을 결정하는 첫 번째 노
드(node 5)는 강의방법 선호방식이 대면 또는 비대면인 
집단이었고, 그 중 홀로 자취를 하면서, 학기 중 아르바
이트를 하는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 수는 
7명(6.4%)이었고, 이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는 37.7
점이었다. 실시간 강의 취약군을 결정하는 두 번째 노드
(node 6)는 강의방법 선호방식이 대면 또는 비대면인 집
단이었고, 그 중 홀로 자취를 하면서, 학기 중 아르바이
트를 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 수

는 6명(5.5%)이었고, 이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는 
45.5점이었다. 실시간 강의 취약군을 결정하는 세 번째 
노드(node 4)는 강의방법 선호방식이 대면 또는 비대면
인 집단으로, 거주형태가 기숙사, 가족과 자택에서 거주, 
타인과 자취를 하는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
자 수는 63명(57.8%)이었고 이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점
수는 45.5점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혼합수업 중 이루어진 비대면강의 방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확인하고, 비대면 
강의방법 각각의 취약군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연구 결과
에 따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혼합강의 중 비대면 강의 방법인 
동영상 강의방법과 실시간 강의 방법에 따른 학업성취도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실시간 강의방법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이는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강의방법은 실시간 강
의방법이라고 응답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연결되는 결과
이며, 선행연구에서 동영상 강의보다 실시간 강의 방법
에서 수업만족도, 강의 평가가 더 높았다는 결과[3,18]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실시간 강의의 학
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호작용, 자기주도
성, 학습동기였다는 선행연구 결과[19]에 따라 실시간 강
의방법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만족하는 요인들을 배치하
여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각 비대면 
강의방법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나
이는 학업성취도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 교육에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에서 여성과 나이
가 많을수록 온라인 교육에서의 성실한 학습태도 및 높
은 성적을 보였다는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연령이나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 대학생으로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
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과 최근의 전문대를 중심으
로 하는 만학도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
[21]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특성 변수인 성별 및 
나이에 대한 학업성취도 차이에 대한 검증은 반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영상 강의에서는 선호하는 강의방법에 따
라 학업성취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시간 강의방법
에서는 선호하는 강의방법을 상관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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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면강의를 선호하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학업성취
도가 높았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강의 방
법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초등영재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서 학업성취도의 차이
가 없었다는 결과[22]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비대면 강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학생들의 강의
방법 선호도만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학업 미성취자들에
서 성취도가 높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전체 학업성취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비대면 강의방법별 학업성취 취약군을 규명하였다. 먼저 
동영상 강의에서의 학업성취도 취약군으로 3개의 군이 
도출되었는데 가장 취약한 군으로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집단이었고, 그 중 혼자 또는 타인과 자취를 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대상자들의 아르바이트 여부는 학생들
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대학
생의 학업중도탈락의 요인으로 교외 아르바이트가 명시
되기도 하였으므로[11], 학업의 몰입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취
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를 하면서 자택이 아닌 혼자 또는 타인과 자취하는 학생
들이 동영상 강의방법의 취약군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러
한 집단은 자기주도 학습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 비대면 강의시 학습몰입[10], 학습충실
도[23], 학습의 자기주도성[24]이 학습 만족도나 수업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보고되었으므로 자기주도
학습 및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훈련 또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취약
한 집단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으나 대면 강
의를 선호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였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에서 학업에 용이한 
거주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
로 미루어보면 자기주도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학업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면 강의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동영상 강의방법
의 취약한 집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택 또는 기
숙사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 집단과 거주상태로 구별되는 가장 
취약한 집단(node 3)과는 평균점수가 6점이나 차이가 
나므로 자취하는 대상자들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다음으로 실시간 강의방법의 학업성취 취약군으로 3

개의 군이 도출되었다. 취약한 1,2위가 강의방법 선호방
식이 대면 또는 비대면이면서 홀로 자취를 하는 집단이
었고, 가장 취약한 집단(node4)은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두 번째 취약군(node3)은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뉘었다. 취약군 1,2위의 평균점수
는 약 8점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유무
가 실시간 강의방법의 학업 성취도에 중요한 변수로 확
인되었다. 홀로 자취하고 있는 대상자는 개인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대학
생의 중도탈락의 영향요인이 교수, 선후배와의 교류가 
적을 때로 확인되었고[11], 대학생 학업부진 유형을 조사
한 결과에서도 교수와의 관계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군집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25] 이러한 사회적 지
지체계의 부족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교수자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실시간 강의방법의 마지막 취약군으로는 대면 또는 
비대면 강의방법을 선호하면서 가족과 동거, 기숙사, 타
인과 자취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홀로 자취하는 대상자
들과 구별되는 개인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집단의 대상자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의사결정 나무로 분석하여 규명된 각 비
대면 강의 방법별 학업성취 취약군을 확인하고 향후 혼
합강의 방법 및 비대면 교육설계시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학교 간호학과의 사례이므
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학생들의 성숙이 
학업 성취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혼합수업 운영 중 비대면 강의방법별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 비대면 방법별 취약군을 
의사결정나무기법으로 규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 혼합수업 중 비대면 강의방법으로 실시간 강
의방법이 동영상 강의방법보다 학업성취정도가 높았으
며, 각 강의방법별 취약군을 규명하였다. 여러 변수가 조
합된 작은 집단으로 표현된 의사결정나무 기법나무 모형
에 의하여 아르바이트 유무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무가 
각 강의방법에서의 취약군으로 도출된 것은 의미가 있
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비대면 강의방법별 취약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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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추후 혼합수업 및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
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강의방법을 선택하는데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또한 다른 교과목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교
수학습의 사례를 개발하고 이의 운영결과 및 성과를 확
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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