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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의 부분 는 면 비 면 수업으로의 환에 해 소셜 미디어 
랫폼  하나인 트 터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논의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진행되었다. 이를 해 트 터에서 비 면 수업 련 

트윗을 수집한 후 감성분석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하 다. 감성분석결과, 반 으로 정 인 여론보다 부정 인 여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부정 인 여론이 어드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월별 감성 수분포를 통해 학기 이 방학기간보다 
감성 수 분포의 폭이 넓음을 확인하 고, 이를 통해 학기 일 때가 방학 때보다 비 면 수업에 해 더 다양한 감정과 의견을 교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트윗과 부정트윗을 구분하여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트윗에서는 수업환경  장비, 
정 인 감정 표 , 강의시청장소, 언어수업, 시험  과제와 같은 다섯 가지 주요한 주제가 나타났으며, 부정트윗에서는 시간(수업시간, 

쉬는시간), 시험  과제, 부정 인 감정 표 , 수업환경  장비와 같은 네 가지 주요한 주제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각 주제별 표 
키워드들의 비율을 통해 시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악함으로써 비 면 수업에 한 여론의 트 드를 살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기존 비 면 수업 련 연구들과는 달리 소셜 미디어  하나인 트 터를 활용하여 국내 학의 비 면 수업에 한 반 인 의견을 악하고자 
하 으며, 감성분석과 시계열 주제 분석을 활용하여 비 면 수업에 한 부정 여론을 나 어 식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트 드의 변화를 
악하 다는 에서 학문  함의를 지닌다. 한 연구결과는 국내 학에서의 비 면 수업에 한 구성  개선방안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비 면 수업을 설계하는 학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실질 인 함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people perceive the transition from offline to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achieve the goal, we collected tweets related to online classes on Twitter and performed sentiment 
and time series topic analysis. We hav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rough the sentiment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were more negative than positive opinions overall, but negative opinions had gradually decreased over time. Through exploring 
the monthly distribution of sentiment scores of tweets, we found that sentiment scores during the semesters were more 
widespread than the ones during the vacations. Therefore, more diverse emotions and opinions were showed during the 
semesters. Second, through time series topic analysis, we identified five main topics of positive tweets that include class 
environment and equipment, positive emotions, places of taking online classes, language class, and tests and assignments. 
The four main topics of negative tweets include time (class & break time), tests and assignments, negative emotions, and 
class environment and equipmen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trends of public opinions on online classes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opic composition over time through checking the proportions of representative keywords in each topic.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udies of understanding public opinions on online classes,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opinions from tweet data using sentiment and time series topic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online classes in universities and help universities and instructors to design and offer better online classes.

키워드: 학 비 면 수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오피니언 마이닝, 감성분석, 시계열 주제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University online class, COVID-19, Opinion mining, Sentiment analysis, Time series topic analysis, Dynamic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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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외 학수업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교육부(2020)에서는 학생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20년도 1학

기 개강연기 권고’에 따른 학사운  가이드라인

(교육부, 2020)을 발표하 으며, 이후 국 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들은 수업을 부분 

는 면 비 면으로 환하게 되었다(김남일, 

2020; 최 실, 2021; 홍성연, 유연재, 2020; 황

혜연, 2021). 사 에 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업 방식  수업 환경의 변화는 

교수자  학생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는

데, 2000년  반부터 비 면 수업에 한 인

라를 구축해 온 사이버 학들과는 달리, 국내 

부분의 학들에서는 면 심의 교육이 이

져 왔기에 비 면 수업에 한 경험이 많지 

않았다(이한샘, 서은희, 2021). 이에 따라 온라

인 수업 설계에 한 막막함과 익숙지 않은 기계 

 로그램 사용,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에 한 

어려움 등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김

지 , 김은지, 2021), 이러한 기치 못한 변화

는 낮은 수업의 질, 늘어난 과제물의 양,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학

생들의 학수업에 한 불만을 증가시켰다(최

실, 2021). 한편, 비 면 수업으로의 환이 

부정 인 것만을 래한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

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한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반복 인 지속 

학습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김남일, 2020). 한 비 면 수업

이 지속되면서 , 구 미트, 웹엑스 등을 활용

한 실시간 강의나 면과 비 면방식을 혼합한 

블 디드 강의방식 등 한 강의방식이 도입

됨에 따라 학생들의 비 면 수업에 한 평가가 

차 정 으로 되어가고 있다(유정아, 2020; 

이한샘, 서은희, 2021). 하지만 여 히 비 면 

수업에 한 문제 은 남아 있으며 이를 극복하

기 한 다양한 노력들이 모색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 면 수업이 장기

화되면서 학에서의 비 면 수업에 한 많은 

연구들이 이 지고 있는데, 학 비 면 수업에 

한 반 인 수업 실태  황(Yulia, 2020; 

Zalat, Hamed, & Bolbol, 2021; 김윤민, 2020; 

박재우, 2020; 박 열, 2020; 유정아, 2020; 이헌

수, 2020), 만족도  학업성취도(김남일, 2020; 

김은혜, 이정미, 2021; 김한나, 2021; 이시철, 김

선 , 박상훈, 2020; 이한샘, 서은희, 2021), 학

습성과(홍성연, 유연재, 2020), 그리고 면수

업과의 비교(이정오, 2021) 등이 있다.  연구

들을 통해 비 면 수업에 한 학생들의 다양

한 의견  특징을 악할 수 있었지만, 소수의 

인원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특정 학

의 학생들만으로 설문을 실시하 기에 비

면 수업에 한 반 인 의견  생각을 표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한 제한된 문

항을 통한 설문  인터뷰를 진행하여 비 면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반 하 다

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  하나인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통해 트 터에 나타난 학 비 면 수업에 

한 반 인 여론을 악하고자 하 다. 소셜 

미디어는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으로 인해 비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다수의 여론 분석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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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종, 변정민, 2015; 이 인, 문혜정, 2017; 

하상 , 노태 , 2021).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

디어 랫폼  하나인 트 터(Twitter)에서 

학 비 면 수업과 련된 트윗을 수집하고 

감성분석  시계열 주제 분석을 활용하여 비

면 수업에 해 어떤 주제들로 소통하고 의

견을 나 고 있으며 그 트 드는 어떠한지를 

악하고자 하 다. 

2. 선행연구

비 면 수업에 한 연구에는 비 면 수업에 

한 실태  황에 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Yulia, 2020; Zalat, Hamed, & Bolbol, 2021; 

김윤민, 2020; 박재우, 2020; 박 열, 2020; 유

정아, 2020; 이헌수, 2020). M 학에 재학 인 

1,543명의 학생을 상으로 비 면 수업에 

한 수업 실태에 해 조사한 이헌수(2020)는 비

면 수업의 문제 에 한 학생들의 의견을 

악하 는데, 과다한 과제물과 수업 이해 불가가 

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업의 질과 

콘텐츠 획일화(134명), 의사소통 부족(79명), 비

면 수업을 한 인 라 부족(36명), 화상강의 

활성화  수업 상 업로드에 한 문제(32

명) 등이 나타났다. 한 비 면 수업 유형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강의자료

를 활용한 음성녹음방식임을 확인하 으며, 교

수자가 사 의 많은 비와 학생에 한 세심

한 배려가 높을수록 비 면 수업을 듣는 학생

들의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 제언하

다(이헌수, 2020).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신입

생 127명을 상으로 연구한 김윤민(2020)의 

연구에서도 강의자료를 활용한 음성녹음방식

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체의 44.9%이었으며, 

강의자료와 교수의 상녹음이 36.2%, 강의실 

는 스튜디오에서 동 상 촬 이 10.2%, 그리

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7.1%로 나타났다(김

윤민, 2020). 비 면 수업의 장 으로는 자유로

운 시간 활용과 반복학습, 장소의 편리성, 학습

속도조 로 응답하 으며, 단 으로는 집 력 

하, 불편한 질의응답, 과제제출부담, 강의 상 

품질문제 등에 해 응답하 는데 이는 이헌수

(20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비 면 수업에 한 만족도에 해서는 학년

별, 성별, 수업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김남

일, 2020; 이한샘, 서은희, 2021; 황혜연, 2021). 

비 면 수업에 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황혜

연(2021)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

생이 비 면 수업에 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

하여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 비 면 수업

이 더 합하다고 설명하 다(황혜연, 2021). 이

한샘과 서은희(2021)는 종합 학 1개교의 1,847

개의 강좌에 한 만족도 조사 응답 사례를 토

로 수업유형별 만족도를 분석하 는데, 비

면 수업과 면이 혼합된 블 디드 수업 유형

이 비 면으로만 이 진 수업보다 높은 만족도

를 나타남을 확인하 다. 이는 단일 수업 형태

가 가지는 한계 을 극복함으로써 학생들의 수

업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한샘, 서은희, 2021). 한 규모별 비 면수

업의 만족도를 분석하 을 때, 소규모 수업이 

형 수업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형보다

는 형 규모의 수업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여, 비 면 수업이 형보다는 

형 규모의 수업에 합하다고 보았다(이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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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희, 2021). 학년별로 비 면 수업의 만족도

를 분석한 김남일(2020)은 4학년이 다른 학년

보다 녹화  자체제작 동 상 수업에 한 만

족도가 높고 3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실시간 강

의에 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 다. 

비 면수업에 한 최근 해외사례로는 Saeed, 

Ullah, Kahn(2020)와 Zalat, Hamed, Bolbol, 

(2021)의 연구가 있다. 키스탄의 Punjab주에 

있는 학에 재학 인 학생 40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Saeed(2020)는 비 면수업에 

한 학생들의 태도를 분석하 는데, 29.5%가 

불만족, 29.8%가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과

반수 이상이 비 면 수업에 해 부정 으로 여

기고 있음을 확인하 다. 약 17% 정도만이 비

면 수업에 해 만족한다고 응답하 는데, 온

라인으로 이 지는 수업방식에 익숙치 않은 교

수자들의 수업방식과 비 면 수업을 원활히 진

행하기 한 인 라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설명

하 다(Saeed, Ullah, & Kahn, 2020). 기술수

용모델을 용하여 비 면수업에 해 연구한 

Zalat(2021)는 이집트의 Zagazig 학의 의과

학의 교수자 346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는데, 교수자의 비 면수업을 진행하기 한 기

술능력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요인임을 

확인하 으며,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unstable 

internet connectivity)과 기술  문제가 비

면 수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임을 확인하 다.

에 언 된 여러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과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 

이를 통해 비 면수업에 한 구체  특징을 

도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상이 특정 학으로 제한되거나 

소수의 인원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

문에 비 면 수업에 한 반 인 의견을 

악하 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3. 데이터

본 연구를 해 소셜 미디어 랫폼  하나인 

트 터에서 학의 비 면 수업과 련된 게시물

을 수집하 다. 수집 상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동안 작성된 게시물이며, 

이썬의 snscrape 0.3.4(JustAnotherArchivist, 

2020)과 selenium 3.141.0(Muthukadan, 2018)

을 사용하여 트윗아이디, 트윗작성시간, 트윗내

용 등을 수집하 다. 데이터수집을 한 검색

어 리스트는 학 비 면 수업을 지칭하는 ‘ ’, 

‘스카이 ’, ‘웹엑스’, ‘비 면’, ‘온라인’, ‘실시간’

의 6개 키워드와 ‘수업’, ‘강의’, ‘클래스’를 조합

하여 총 36개의 키워드를 포함하 다( 시: 

‘ 수업’, ‘  수업’, ‘ 강의’, ‘  강의’, ‘ 클래

스’, ‘  클래스’, 등). 검색어 리스트의 키워드

를 활용하여 수집된 게시물 수는 총 347,839개

이었는데, 이  2개 이상의 키워드에 복으로 

나타난 게시물의 경우 복을 제거하 다. 복

값을 제거한 205,404개의 게시물 에서 URL

이나 화번호, ‘ 구’, ‘상담문의’ 등의 키워드

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은 뉴스기사 이나 

고목 의 게시물 등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와 

련이 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 다. 한 ‘EBS’, 

‘이비에스’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게시물로 단하

으며, ‘원데이클래스’, ‘원데이클라스’와 같은 키

워드를 포함하는 경우 직장인들을 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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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로 단하여 이를 제외하 다. 마지막으

로 욕설을 포함하고 있는 트윗들의 경우 의미

없이 욕설만을 포함하는 트윗이 다수 나타나 

이를 제거하 다. 모든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게시물 수는 155,115개이었고, 최종 데이

터에서 트윗아이디와 같은 개인정보는 익명성 

보장을 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한 후 삭제하 다(<표 1> 참조).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학 비 면 

수업에 련한 여론을 악하기 해 감성분석

과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한 

연구 로세스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4.1 감성분석

먼 , 수집된 트윗을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인 Konlpy 0.5.2(박은정, 조성 , 2014)의 Okt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텍스트 원문을 형태소 

형태로 변환하 다. 형태소분석 이후에 토큰화

된 단어들에 감성 수를 태깅하는 작업을 진행

하 는데, 감성 수 태깅을 해 군산 학교에

서 개발한 KNU 한국어 감성어사 (박상민 외, 

단계 수집  필터링 내용 트윗 수(개) 비고

1 트 터에서 게시물 수집 347,839
36개 키워드( /웹엑스/스카이 /비 면/온라인/

실시간 + 수업/강의/클래스)

2 복값 삭제 205,404 2개 이상의 키워드에 복으로 나타난 경우

3 고  뉴스, 욕설 등의 게시물 삭제 155,115 URL, ‘상담’, ‘ 구’, ‘EBS’, ‘원데이클래스’ 등

<표 1> 데이터 수집  필터링

<그림 1> 연구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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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을 활용하 다. KNU 한국어 감성어사

은 보편 인 감정 표 을 나타내는 부정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편  정 표 으로는 ‘감

동받다’, ‘감사하다’, 등이 있으며 부정 표 으

로는 ‘그  그 다’, ‘열 받다’ 등이 있다(박상민 

외, 2018). 해당 사 에서는 단어의 감성 수를 

매우 정(2), 정(1), 립(0), 부정(-1), 매

우부정(-2)으로 나 어 계산하 다. 각 게시물

의 체 감성 수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게

시물에 포함된 단어들  감성어사 에 포함되

어 있는 단어들의 감성 수의 합계로 계산하

는데(김 민, 정석재, 이석 , 2014; 하상 , 노

태 , 2020), 를 들어 ‘슬 고 우울하다’라는 

게시물에서 ‘슬 ’의 -2 과 ‘우울하다’의 -2

이 합산되어 총 -4 으로 계산하 다. 한 같

은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날 때( 시: ‘시러시

러’, ‘ㅋㅋㅋㅋ’)는 한번만 수를 계산하 다. 

수계산을 끝마친 후, 감성 수가 +1 이 넘

는 게시물과 -1 보다 낮은 게시물을 각각 

정게시물그룹, 부정게시물그룹으로 나 어 구

분하 다. 

4.2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정/부정 

게시물 그룹별 시계열 주제 분석

감성분석을 통해 나  정 게시물 그룹과 

부정 게시물 그룹에 각각 다이나믹 토픽 모델

링을 활용한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하 다. 

토픽 모델링은 기존에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된 

자연어처리기법 의 하나로, 자동화된 방식으

로 체 데이터셋에서 n개의 주제를 표하는 키

워드를 추출하고,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

제를 정의하는 방식이다(박 형, 오효정, 2017).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은 여기에 시간이란 변수

가 추가된 방법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

나는 주제의 변화를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우창우, 이종연, 2020).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

이나믹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eling)

은 genism 라이 러리의 ldaseqmodel를 활용

하 고(Blei, 2006), 이를 통해 각 정/부정 게

시물 그룹이 시간에 따라 어떤 주제  특징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1학

기),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1학기 

방학),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학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2학기 

방학)로, 총 4구간으로 나 어 시간 변수를 입

력하 다. 

5. 결 과

5.1 감성분석 결과

처리과정을 마친 155,115개의 트윗을 상

으로 형태소분석 후, 감성분석을 실행한 결과

는 다음 <표 2>와 같다.

정트윗과 부정트윗의 게시물 개수를 비교

하 을 때, 부정 트윗이 정 트윗보다 많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감성 수의 최고

을 확인했을 때 부정트윗과 정트윗의 최고

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마찬가

지로 평균감성 수에서도 정 트윗과 부정 트

윗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비 면 수업 련 트윗의 월별 정 

 부정트윗의 개수와 비율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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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트윗 부정 트윗

게시물 개수 31,496 41,760

감성 수 (최 값) 50 -48

감성 수 ( 간값) 2.0 -2.0

감성 수 (평균값) 2.051 -2.075

<표 2> 감성분석 결과

<그림 2> 비 면 수업 련 트윗의 월별 감성 수 개수와 비율

분석결과, 반 으로 부정트윗의 개수와 비

율이 정트윗보다 높음을 확인하여 비 면 수

업에 해 정 인 여론보다는 부정 인 여론

이 더 많았음을 확인하 다. 부정트윗과 정트

윗의 개수와 비율의 격차는 2020년 10월 이후로 

차 어드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비 면 수업

에 해 학교와 학생들이 차 응하면서 나타

나는 상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감성 수가 0인 립트윗들과 20

 이상의 이상치를 나타내는 10건의 트윗들을 제

거하고, 월별로 각 트윗들의 감성 수 분포를 

이썬 라이 러리인 Seaborn의 boxplot(Waskom, 

2021)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3>과 같다.

월별 감성 수 분포 분석결과, 월별 트윗의 

감정 수들이 체 으로 -5에서 5  사이에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별 

간값은 각 월별 박스의 안쪽에 가로로 된 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7월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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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별 트윗 감성 수 분포

2월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부정 수 쪽으로 치우

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림 

2>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보

다 학기 에 비 면 수업과 련하여 부정 인 

여론이 형성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한 학기 인 2020년 3월과 2020년 

9월보다 학기 인 4월-6월, 10-12월에 트윗의 

감성 수가 더 넓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학기 에 비 면 수업과 련하여 다

양한 의견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교환되고 있

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5.2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시계열 

주제분석 결과

시계열 주제 분석을 해 다이나믹 토픽 모델

링을 실행하기 , 주제분석에 합한 토픽 수 

선정을 해 일 성 수 분석을 실시하 다. 일

성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합한 토픽 수는 일

<그림 4> 토픽 수에 따른 일 성 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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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 그래 에서 기울기가 0 는 부정으로 

변화되기 이  가장 높은 일 성 수를 나타

낸 토픽 수를 선정한다(Prabhakaran, 2018). 

여기서 일 성 수란 각 주제에 속한 단어들 

간의 의미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조건에서 일 성 수가 높을수록 토픽별

로 단어들이 제 로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길래, 2021). 이에 따라 정 트윗의 토픽 

수는 5 는 7개, 부정 트윗의 토픽 수는 4 는 

8개가 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최 의 토픽 수를 확인하기 해 각각의 경

우에 해 다이나믹 토픽모델링을 실행한 후 

이블링을 진행하여 주제를 가장 명확히 구분

한 5개와 4개를 최종 선정하 다. 이블링은 

두 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진행하여 서로 일치

하는 것만 채택하고, 상이한 의견에 해서는 

추가로 다른 연구자가 재하여 합의하는 과정

을 거쳐 채택하 다. 시계열 주제 분석을 통해 

각 주제에 한 이블링 결과와 각 토픽별 

표 키워드들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

림 5>와 <그림 6>과 같다. 

먼 , 비 면 수업에 한 정트윗을 상

으로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환

경  장비, 비 면 수업에 한 정 인 감정 

표 , 강의시청 장소, 언어수업, 시험  과제와 

같은 주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에서의 비 면 수업에 하여 수업환경과 장

비, 시험과 과제, 강의시청장소에 한 주제로 

소셜 미디어에서는 체 으로 정 인 언

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 일본

어, 어, 국어를 포함하는 언어수업에 해

서도 정 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를 들어 “ 국어 비 면 수업 

생각보다 좋아”, “(언어) 온라인 수업을 다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매주 2번씩” 등의 트

윗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비 면으로 이 지

는 언어수업이 학생들의 기 보다 수업의 질이 

높고, 반복 시청을 통해 수업내용을 다시 복습

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정 으로 여겨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비 면 수업 정트윗에 한 시계열 주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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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 면 수업 부정트윗에 한 시계열 주제 분석 결과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악

하고자 주제별 단어의 비율을 살펴봤다. 먼 , 

증가경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로는 ‘시험’(토

픽5), ‘집’(토픽3), ‘일본어’(토픽4) 등이 나타났

다. ‘시험’의 경우, “비 면 수업해놓고 시험은 

왜 면시험처럼 보시는건데요;;”, “근데 수업

은 비 면 했으면서 굳이 시험은 면으로 쳐야 

할까요?”와 같이 비 면 수업 기에 수업은 비

면으로 하면서 시험은 면으로 치루는 것에 

한 불만으로 인해 부정 인 여론이 형성되었다가, 

“앗싸리 강의 하나 비 면 시험이다~~!!!”, “우

리학교 면비 면시험으로 바 다…그나마 덜 

불안해졌다”, 등 학교  교수자들이 차 비

면 수업에서의 시험을 한 한 방법을 찾음

으로써 학생들에게 정 으로 평가받고 있음

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한 ‘집’의 경우, 학교

가 아닌 집에서 비 면 수업을 듣는 것에 해 

학생들이 차 응해 나감에 따라 정 인 여

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감소경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로는 ‘실시간’(토

픽1), ‘화이 ’(토픽2), ‘과제’(토픽5) 등이 나타

났다. ‘실시간’의 경우, “비 면강의래서 좋아했

는데 실시간한 서 빡침…”, “비 면이긴 한데 

실시간 수업 아니었으면 하는 욕심까지 얹어지

는 이에요…”, “녹화 강의면 몰라도 실시간 

비 면 수업이… 면수업보다 정신 으로 힘든 

것 같음…” 등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학생들이 비 면 수업 에서 실시간 수업

보다는 녹화강의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반

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김윤민, 2020). ‘과

제’의 경우, “비 면 수업일것 같아서 … 수업 

질이 떨어지고 시험 신 과제로 수치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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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니까…”, “비 면 수업인데도 조별과제가 

무 많아ㅠㅠ”, “비 면 수업과 함께 찾아온 

과제 폭탄들.. 물겹다” 등 비 면 수업이 장기

화됨에 따라 과제에 한 비 이 차 늘면서 

비 면 수업 기보다 정 인 여론이 감소하

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비 면 수업 

부정트윗에 한 시계열 주제 분석 결과는 <그

림 6>과 같다.

분석결과, 시간(수업시간, 쉬는시간), 시험  

과제, 부정 인 감정 표 , 수업환경  장비와 

같은 주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에서의 비 면 수업에 하여 수업환경과 장

비, 시험과 과제, 수업  쉬는 시간에 한 주제

로 소셜 미디어에서는 체 으로 부정 인 언

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과제  시

험과 수업환경  장비는 정트윗에서도 나타

난 주제인데, 이는 동일 주제에 해 정여론과 

부정여론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시간(쉬는시간, 수업시간)의 경우, “왜 수

업 때는 쉬는 시간을 안 주시는 건가요”, “교수

님 실시간 강의 간에 쉬는시간도 주세요~”, 

“늦잠자서  수업 못들어감”과 같이 비 면 수

업으로 인해 쉬는시간을 제 로 보장받지 못하

거나, 수업 비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제

로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 등 

비 면 수업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하는 여론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주제별 키워드의 비율을 통해 

주제의 변화를 악하 을 때, 증가경향을 나타

내는 키워드로는 ‘화면’(토픽4), ‘카메라’(토픽4) 

등 수업장비  환경에 한 것들이었다. 즉, 비

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

지는 수업에 지속 으로 참여하면서, 좁은 화면

으로 강의를 시청하는 것에 한 불편함(“비

면 강의 화면 무 작아서  아퍼 살려줘.”)과 

실시간강의에서 화상 카메라를 키고 얼굴을 공

유해야 한다는 스트 스(“비 면 수업을 굳이 

화면공유앱을 써서 얼굴 마주 고 한다고 해서 

스트 스 쌓이고 쌓여서 …”) 등으로 인해 부정

여론이 증가함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감소경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로는 ‘하루’(토

픽1), ‘과제’(토픽2), ‘공부’(토픽2), ‘ 상’(토픽

4) 등이 나타났다. ‘과제’의 경우, 정여론에서

와 마찬가지로 부정여론에서도 동일하게 감소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 면+비 면이면 과

제폭탄 수업이라는데…”, “비 면 수업이 편하

긴 하군. 과제가 문제지..”와 같이 기에 비

면 수업으로의 환으로 인해 증가한 과제에 

한 부담감으로 인해 부정 인 여론이 나타났

으나, “솔직히 학교 수업 실시간보다 과제제출

이 나은 듯…”, “실시간으로 수업 안하는게 어

디야… 과제 열심히 하자”와 같이 실시간수업

보다 과제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과제에 한 

부정 인 여론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증가-감소경향을 나타낸 키워드로는 ‘시험’

(토픽2)이 있었는데, 정여론에서 증가경향을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1학기 내내 비 면 수업하더니 시험은 왜 

면시험을 본다는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왜 

면으로 굳이 시험쳐?? 이럴거면 그냥 오 라

인 수업도 하지”와 같이 비 면 수업 기에 시

험만 면으로 이 지면서 시험을 보기 해 

학에 방문하는 것에 한 불편을 겪다가, 

차 시험 신 과제로 체되거나 화상 카메라

를 켜놓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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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안이 용되면서 부정 인 여론이 감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 비 면 수업 련 트윗을 정 트윗과 

부정트윗으로 나 어 시계열 주제 분석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트윗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수업환경  장비, 정

인 감정 표 , 강의시청 장소, 언어수업, 시험  

과제)에 해 주로 언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시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악하기 해 

키워드의 비율 변화를 확인하 을 때, 증가 경향

을 나타낸 키워드로는 ‘시험’, ‘집’, ‘일본어’ 등이 

나타났고, 감소 경향을 나타낸 키워드는 ‘실시

간’, ‘화이 ’, ‘과제’ 등이 나타났다. 둘째로, 부정

트윗에 한 분석 결과, 네 가지 주요 주제(시험 

 과제, 시간(수업시간,쉬는시간), 부정 인 감

정 표 , 수업환경  장비)가 나타났고, 키워드

의 비율 변화를 확인하 을 때 증가경향을 나타

낸 키워드는 ‘화면’, ‘카메라’ 등이 있었으며, 감

소경향을 나타낸 키워드는 ‘하루’, ‘과제’, ‘공부’, 

‘ 상’, 증가-감소 경향을 나타낸 키워드로는 ‘시

험’ 등이 나타났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이 

부분 는 면 비 면 수업으로 환됨에 따

라 비 면 수업에 한 여론을 악하고자 진

행되었다. 이를 해 소셜 미디어 랫폼인 트

터에서 비 면 수업과 련된 155,115개의 

게시물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에

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에 많이 활용되는 감

성분석과 주제분석을 활용하 는데, 본 연구에

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트 드를 

악하기 해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기법을 활

용한 시계열 주제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분석을 

통해 정트윗과 부정트윗을 구분하고 월별로 

각각의 개수와 비율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부정트윗의 개수와 비율이 정트윗보다 반

으로 높아 비 면 수업에 한 여론이 정여

론보다는 부정여론이 더 강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비 면수업으로의 환에 따라 온라

인으로 이 지는 수업환경을 한 기술  지원

과 시험  과제에 한 한 평가방식 개발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 지고 있지만 개선되어

져야 할 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 다.

둘째, 월별로 비 면 수업 련 트윗의 감성

수 분포를 살펴봤을 때 월별 감성 수의 간

값이 방학기간보다 학기 에 부정 수 쪽으로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방학 

때보다 학기 일 때 부정여론의 경향이 더 크

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한 학기 이 방

학 때보다 감성 수의 분포 폭이 더 넓게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 는데, 이는 학기 에 트

터를 통해 비 면 수업과 련하여 다양한 의견

이 교환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셋째, 감성분석을 통해 정트윗과 부정트윗

을 구분하고 각각에 한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

시하 고, 이를 통해 정트윗에 해서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수업환경  장비, 정 인 감

정 표 , 강의시청 장소, 언어수업, 시험  과

제)가, 부정 트윗에서는 네 가지 주요 주제(시험 

 과제, 시간(수업시간, 쉬는시간), 부정 인 

감정 표 , 수업환경  장비)가 도출되었다. ‘시

험  과제’란 토픽은 정트윗과 부정트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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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나타났는데, 표 키워드인 ‘시험’의 경우 

정트윗에서는 증가경향을 부정트윗에서는 증

가-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 비 면 

수업의 시험에 한 불만이 차 해결되며 정

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비

면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들과 학교에서 

한 시험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제’의 경우에는 정트윗과 부

정트윗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과제에 한 학생들의 정  여론과 부정  여

론이 함께 감소하는 것인데, 이는 시험 신 부

여되는 과제에 한 부담감과 더불어 여러 비

면 수업 방식  실시간 수업에 해 기피하는 

학생들이 과제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복합 인 상임을 실제 트윗 사례를 통해 확인

하 다. 이에 비 면수업 방식  성  평가 방

식에 한 학생들의 의견들을 지속 으로 수렴

하여 향후 비 면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첫

째, 시계열 주제 분석을 통해 비 면 수업에 

한 학생들의 여론의 트 드  주요 주제와 특

징을 악할 수 있었지만 각 주요 특징들에 한 

구체 인 설명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기 해 몇 가지 사례를 찾아 주

요 특징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하 으나 미흡한 

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질 연구와 병

행하여 각 특징별 구체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

성분석을 통해 체트윗에서 정트윗과 부정트

윗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이로 인해 감

성 수가 0인 립트윗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는

데, 립트윗 역시 비 면 수업에 한 요한 

의견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

에서는 립트윗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의 비 면 수업 련 연구들

과 다음과 같은 차별 을 지닌다. 첫째, 트 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 비 면 수업에 한 

여론을 악하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특정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한 것과는 달리, 소셜 미디어 랫폼  하나인 

트 터를 활용하여 학교  지역에 한 구분

없이 반 인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의 통

인 설문과 인터뷰 방식이 아닌 감성분석과 

시계열 주제 분석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용하여 비 면 수업에 한 부정 여론을 

나 어 식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트 드의 

변화를 악하 다는 에서 학문  함의를 지

닌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국내 학에서의 

비 면 수업에 한 구성  개선방안 등에 활

용될 수 있으며, 향후 비 면 수업을 설계하는 

학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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