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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교육 분야에 새

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현대 교육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의 진

보로 인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학습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었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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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며(Choi et al., 2019), 일반적인 

교육 방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 요구를 

가지고 있다(Cho & Son, 2020; Lee et al., 2019). 이에 대응하

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Son, 2022). 효과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장애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최적화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

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부응하여 Ministry of Education(2021)

는 미래 교원의 역량 변화와 이를 위한 교원양성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초ㆍ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도입하였다. 이 체

제는 현장 이해 강화, 미래 변화 대응, 기본 소양 함양을 중요한 

기반 요소로 삼았는 데, 특히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정의 개선을 위해 원격교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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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강화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이로써 디지털 기반의 교수ㆍ학습 환경으로의 전환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 특수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역량은 현대 사회에서 학습, 직업, 여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Choi, 

2020; EU, 2019; Kim et al., 2020; Park et al., 2022). 이러

한 역량은 미래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국내ㆍ외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정보 활용 역량, 테크놀로지 활용 역

량, 컴퓨팅 사고 역량, 생산 및 공유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

량, 그리고 디지털 윤리 역량 등(JISC, 2022; Kang et al., 2023; 

Kim et al., 2017; Lee & Jeon, 2020; Park et al., 2021)으로 

디지털 역량을 분류한다. 이러한 디지털 역량은 현대 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특수교육에서도 디지털 역량은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디지털 역량의 하위요소와 그 중요성 및 필

요성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현직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여, 예비 특수교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밝혀

내고자 한다. 

특수교사들은 다양한 학습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학교에서 

등교가 제한되어, 대면 수업 대신 원격수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

서 많은 특수교사들이 원격교육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 선행연구들은 특수교사를 포함한 많

은 교사에게서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며(Chae & 

Heo, 2021; Kim & Kim, 2021; Won & Ahn, 2021), 교사

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제언하고 있다(Ham, 2020; Kang et al., 2020, 

Kwan & Ok, 2021; Lee & Seo, 2021). 그런데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포괄적인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원격

수업의 경험을 통한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

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미래교육에 대응한 예비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포괄

적인 범위에서 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밝혀

야 한다.   

미래교육에 대응한 예비 특수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은 효과

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장애학생들의 미래를 성공

적으로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탐색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미래교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디

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디

지털 역량별 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장애학생 미래 교육을 위해 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특수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 및 역량별 하위능력에 대한 장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Kang 등(2023)이 개발한 7개의 디지털 

역량과 역량별 하위능력을 활용하여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Category n %

Gender
Male 28 35.00

Female 52 65.00

Age

20~29 years 10 12.50

30~39 years 51 63.75

40~49 years 16 20.00

50 years ≤  3  3.75

Career of education

≤ 5 years 19 23.75

6~10 years 33 41.25

11~15 years 13 16.25

16~20 years 11 13.75

21 years ≤  4  5.00

Work place

ES 12 15.00

Middle school 41 51.25

High school 19 23.75

PSS  7  8.75

SESC  1  1.25

Working school level

Special school 41 51.26

Special classroom 37 46.25

SESC  2  2.50

Distance education 
experience

Experienced 69 86.25

Inexperience 11 13.75

DET

RT 26 32.50

CO 40 50.00

SPU 47 58.75

Task-oriented class 35 43.75

Software training 
experience

Experienced 50 62.50

Inexperience 30 37.50

Software education 
experience

Experienced 28 35.00

Inexperience 52 65.00
Note. ES=elementary school; PSS=post-secondary special school; 
SESC=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DET=distance education
type (duplicate response); RT=real-time interactive class; CO= 
content-oriented class (teacher self-made); SPU=system platform 
utilization class.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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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미래교육을 위한 예비 특수교사가 갖추어야 될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들은 설문조사의 연구목적에 동의를 한 후 2022년 8월 22일

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지는 

응답자의 편의성과 수합의 용의성을 위해서 온라인 설문지 폼

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PASW 18.0 for program을 사용하여 

디지털 역량 및 하위능력별 선호도 및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디

지털 역량의 순위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디지털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인원이 69명

(86.25%)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의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

한 인원이 68명(85.00%)으로 나타났다.

No. Item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Must
0

(  .00%)
0

(  .00%)
11

(13.75%)
32

(40.00%)
37

(46.25%)

2 Need
0

(  .00%)
1

( 1.25%)
11

(13.75%)
30

(37.50%)
38

(47.50%)

Note. Must=for the futur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teachers must have digital capabilities; Need=for 
the futur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teachers need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Table 2. Digital competency importance

2. 디지털 역량별 특수교사의 인식

1) 디지털 역량별 중요도

디지털 역량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Appendix 1과 같다. 

디지털 역량 중요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인원이 디지털 윤리 역량 

74명(92.50%), 생산 및 공유 역량 73명(91.25%), 테크놀로지 활

용 역량 72명(90.00%), 정보 활용 역량 75명(93.75%), 컴퓨팅 사

고 역량 57명(71.25%),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57명(71.25%),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70명(87.50%)으로 나타났다. 

2) 디지털 역량별 필요성

디지털 역량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Appendix 2와 같다.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장

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항

에 대해서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인원이 디지털 윤리 

역량 70명(87.50%), 생산 및 공유 역량 72명(90.00%), 테크놀로

지 활용 역량 70명(87.50%), 정보 활용 역량 73명(91.25%), 컴퓨

팅 사고 역량 57명(71.25%),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57명

(71.25%),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68명(85.00%)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 역량에 대한 선호도

(1)디지털 역량별 선호도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

량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Appendix 3과 같다. 디지털 역량 선

호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정보 활용 역량 > 테크놀로

지 활용 역량 > 디지털 윤리 역량 > 생산 및 공유 역량 > AI(인공지

능) 융합교육 역량 >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 컴퓨팅 사고 역량 순

으로 나타났다. 

(2)디지털 역량별 하위능력 선호도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

량별 하위능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Appendix 4와 같

다. 디지털 윤리 역량 하위능력별 선호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

석한 결과, 저작권에 대한 이해 능력 > 인터넷 에티켓 및 윤리교육 

능력 > 유해한 콘텐츠 변별 능력 > 초상권(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이해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 및 공유 역량 하위능력별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수업 영상(콘텐츠) 자료 제작 능력 > 수

업 자료 편집(기존 콘텐츠 가공 및 재구조화) 능력 > 수업 자료 제

작 및 공유 능력 > 웹 사이트 및 플랫폼을 이용한 자료 활용 및 

공유 능력 > 콘텐츠ㆍ미디어 제작 및 공유 능력에 대한 이해 순으

로 나타났다. 셋째,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하위능력별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 > 앱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 > 디지털 플랫폼을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 활용 역량 하위능력별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수업 자료 활용 능력 > 수업 자료 검색 능력 > 학생대

상 정보 검색 교육 능력 > 수업 자료 분석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컴퓨팅 사고 역량 하위능력별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과 알고리즘 연계 능력 > 실생활과 알고리즘 연계 능력 >

컴퓨팅 사고 관련 교재 교구 활용 능력 > 알고리즘 활용 능력, 학

생대상 알고리즘 교육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AI(인공지

능) 융합교육 역량 하위능력별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

능 수업 활용 능력 >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활용 능력 > 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 능력 > 사물인터넷 활용 교육 능력 > 인공지

능 수업 설계 능력, 메타버스 활용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하위능력별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 협업 문서도구 및 프로그램 활용 능력, 학생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방법 교육 능력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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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학생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예비 특수교사가 갖

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탐색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디지털 역량의 중요도에 대해서 86.25%가 ‘그렇다’ 이

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해서도 85.00%가 ‘그렇다’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특수교사 대다수가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며, 예비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교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경

험에 따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디지

털 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의 적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다는 Ministry of Education(2021)의 발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다. 따라서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

해서는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디지털 역량 교육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역량별 특수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정보 활용역량이 디지털 역량별 중요도 및 필요성, 선호도 모두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Go와 Park(2021)의 연구에서 교사의 

ICT 활용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ICT 활용 가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사들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 특수교사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선호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며, 선호도가 높지 않지만 시대적 요구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활용 가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윤리 역량에 대해서 90% 이상의 특수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하위능력 중 ‘저작권에 대한 이해 능력’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윤

리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Yang et al., 2020). 교육장면에서

도 특수교사들이 교육과정 전개를 위해서 온라인상에 제공되는 콘

텐츠를 활용하거나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과정에서 특수교사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디

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때 저작권 이해에 관한 교육

을 우선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생산 및 공유 역량 교육에 대

해서 90% 이상의 특수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수

업 영상 자료 제작 능력’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 교사는 동영상 제작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Hur(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코로

나 19를 경험하면서 많은 특수교사들이 직접 수업 자료를 제작해

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Chae & 

Heo, 2021; Kim & Kim, 2021; Kwon & Ok, 2021; Lee & 

Seo, 2021).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예비 특수교사를 대상

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수업 영상 자료 제작과 관련

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수교사는 수업 콘텐

츠 제작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Kang et al., 2023).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교육에 대해서 90% 이상의 특수교사가 긍

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원격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상황에서 테크

놀로지 역량은 특수교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Ham,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예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디지털 기기를 조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정보 활용 역량 교육에 대해서 90% 

이상의 특수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하위능력 중 ‘수업 

자료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예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기존에 개발된 수업 자료 활용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컴퓨팅 사고 역량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은 약 70%로 다른 역량에 비해서 

낮게 인식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컴퓨팅 사고와 관련

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설계하고 있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21), 특수교사는 컴퓨팅 사고에 대한 교육이 특수교육에서 반드

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능력에서는 

‘교육과정과 알고리즘 연계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

다. 한편 Kim 등(2020)의 연구에서 디지털 역량의 하위영역을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역량에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예비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컴퓨

팅 사고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

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AI(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앞서 제시된 컴퓨팅 사고 역량 교육에 대한 인

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직 특수교사들은 AI(인공지능) 

등에 대한 역량을 특수교사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인식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AI(인공지능) 융합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 소양 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으로 편성할 것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사는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이해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의 하위능력 중 ‘인공

지능 수업 활용 능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

구의 AI(인공지능) 교육의 선호도와 유사하게, Jo(2021)의 연구에

서 예비 및 현직 초등 교사들은 인공지능 교육 도구의 실습을 이

론보다 선호하였다. 하지만 컴퓨팅 사고나 AI(인공지능)를 교육과

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과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교육에 대

해서 87% 이상의 특수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하위능력 

중 ‘문서도구 및 프로그램 활용’과 ‘학생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

한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Seo(2020)의 연구에

서 원격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 데, 고

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피드백이 원격수업 몰입에 매우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예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협업 문서도

구 및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

교사 대다수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 중요하며, 예비 특수교사를 대

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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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과정에 디지털 역량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역량별 중요도와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각 디지털 윤

리 역량 92.50%, 87.50%, 생산 및 공유 역량 91.25%, 90.00%,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90.00%, 87.50%, 정보 활용 역량 93.75%, 

91.25%, 컴퓨팅 사고 역량 71.25%, 71.25%, AI(인공지능) 융합

교육 역량 71.25%, 71.25%,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87.50%, 

85.00%의 특수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

털 역량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정보 활용 역량 > 테크놀로지 활

용 역량 > 디지털 윤리 역량 > 생산 및 공유 역량, AI(인공지능) 융

합교육 역량 >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 컴퓨팅 사고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별 하위능력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윤리 역량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 능력’, 생산 및 공유 역

량은 ‘수업 영상 자료 제작 능력’,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은 ‘디지

털 기기 조작 능력’, 정보 활용 역량은 ‘수업자료 활용 능력’, 컴퓨

팅 사고 역량은 ‘교육과정과 알고리즘 연계 능력’, AI(인공지능) 융

합교육 역량은 ‘인공지능 수업 활용 능력’,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은 ‘문서도구 및 프로그램 활용’과 ‘학생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

한 능력’이 각 역량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예

비 특수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선호도와 중요성

이 높게 나타난 정보 활용 역량,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디지털 윤

리 역량, 생산 및 공유 역량 등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특수교육 전공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반영하여 예비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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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장애학생 미래교육 위해 
특수교사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윤리 역량  0 (  .00)  0 (  .00)  6 ( 7.50) 36 (45.00) 38 (47.50)

생산 및 공유 역량  0 (  .00)  1 ( 1.25)  6 ( 7.50) 45 (56.25) 28 (35.00)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0 (  .00)  1 ( 1.25)  7 ( 8.75) 39 (48.75) 33 (41.25)

정보 활용 역량  0 (  .00)  0 (  .00)  5 ( 6.25) 38 (47.50) 37 (46.25)

컴퓨팅 사고 역량  1 ( 1.25)  3 ( 3.75) 19 (23.75) 35 (43.75) 22 (27.50)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1 ( 1.25)  3 ( 3.75) 19 (23.75) 35 (43.75) 22 (27.50)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0 (  .00)  0 (  .00) 10 (12.50) 39 (48.75) 31 (38.75)

Appendix 1. Importance of each digital competency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장애학생 미래교육 위해 
특수교사는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윤리 역량  0 (  .00)  1 ( 1.25)  9 (11.25) 32 (40.00) 38 (47.50)

생산 및 공유 역량  0 (  .00)  1 ( 1.25)  7 ( 8.75) 47 (58.75) 25 (31.25)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0 (  .00)  0 (  .00) 10 (12.50) 35 (43.75) 35 (43.75)

정보 활용 역량  0 (  .00)  0 (  .00)  7 ( 8.75) 37 (46.25) 36 (45.00)

컴퓨팅 사고 역량  2 ( 2.50)  2 ( 2.50) 19 (23.75) 34 (42.50) 23 (28.75)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2 ( 2.50)  2 ( 2.50) 19 (23.75) 34 (42.50) 23 (28.75)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0 (  .00)  0 (  .00) 12 (15.00) 39 (48.75) 29 (36.25)

Appendix 2. Need of each digital competency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디지털 윤리 역량 11 (13.75) 16 (20.00) 15 (18.75) 14 (17.50)  7 ( 8.75)  8 (10.00) 9 (11.25)

생산 및 공유 역량  9 (11.24) 14 (17.50) 16 (20.00) 11 (13.75)  7 ( 8.75) 14 (17.50)  9 (11.25)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12 (15.00) 13 (16.25) 11 (13.75) 11 (13.75) 13 (16.25)  7 ( 8.75) 13 (16.25)

정보 활용 역량 29 (36.25) 13 (16.25) 21 (26.25)  7 ( 8.75)  5 ( 6.25)  3 ( 3.75)  2 ( 2.50)

컴퓨팅 사고 역량  4 ( 5.00)  7 ( 8.75)  1 ( 1.25) 14 (17.50) 17 (21.25) 19 (23.75) 18 (22.50)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9 (11.25)  4 ( 5.00)  8 (10.00)  9 (11.25) 10 (12.50) 19 (23.75) 21 (26.25)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6 ( 7.50) 13 (16.25)  8 (10.00) 14 (17.50) 21 (26.25) 10 (12.50)  8 (10.00)

Appendix 3. Preference of each digit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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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하위능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디지털 
윤리 역량

초상권(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이해 능력 15 (18.75) 25 (31.25) 29 (36.25) 11 (13.75) - -

저작권에 대한 이해 능력 26 (32.80) 15 (18.75) 15 (18.75) 24 (30.00) - -

유해한 콘텐츠 변별 능력 17 (21.25) 23 (28.75) 21 (26.25) 19 (23.75) - -

인터넷 에티켓 및 윤리교육 능력 22 (27.50) 17 (21.25) 15 (18.75) 20 (32.50) - -

생산 및 
공유 역량

수업 영상(콘텐츠) 자료 제작 능력 28 (35.00) 16 (20.00)   9 (11.25) 16 (20.00) 11 (13.75) -

수업 자료 편집(기존 콘텐츠 가공 및 재구조화) 능력 18 (22.25) 30 (37.50) 14 (17.50) 13 (16.25)  5 ( 6.25) -

수업 자료 제작 및 공유 능력(포토스케이프, 파워포인트 등) 16 (20.00) 17 (21.25) 28 (35.00)  7 ( 8.75) 12 (15.00) -

웹 사이트 및 플랫폼을 이용한 자료 활용 및 공유 능력 13 (16.25) 11 (13.75) 17 (21.25) 25 (31.25) 14 (17.50) -

콘텐츠ㆍ미디어(유튜브, 브이로그 등) 제작 및 공유 능력  5 ( 6.25)  6 ( 7.50) 12 (15.00) 19 (23.75) 38 (47.50) -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 31 (38.75) 21 (26.25) 28 (35.00) - - -

앱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 26 (32.50) 32 (40.00) 22 (27.50) - - -

디지털 플랫폼을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ZOOM, 구글 등) 23 (28.75) 27 (33.75) 30 (37.50) - - -

정보 활용 
역량

수업(교육용 콘텐츠) 자료 검색 능력 25 (31.25) 24 (30.00) 17 (21.25) 14 (17.50) - -

수업(교육용 콘텐츠) 자료 분석 능력  8 (10.00) 17 (21.25) 21 (38.75) 24 (30.00) - -

수업(교육용 콘텐츠) 자료 활용 능력 34 (42.50) 28 (35.00) 15 (18.75)  3 ( 3.75) - -

학생대상 정보 검색(어플, 인터넷) 교육 능력 13 (16.25) 11 (13.75) 17 (21.25) 39 (48.75) - -

컴퓨팅 사고
역량

알고리즘(코딩, 엔트리 등) 활용 능력  5 ( 6.25)  7 ( 8.75) 12 (15.00) 17 (21.25) 39 (48.75) -

교육과정과 알고리즘 연계 능력 28 (35.00) 19 (23.75) 10 (12.50) 14 (17.50)  9 (11.25) -

실생활과 알고리즘 연계 능력 24 (30.00) 26 (32.50) 17 (21.25)  8 (10.00)  5 ( 6.25) -

컴퓨팅 사고 관련 교재 교구 활용(보드게임, 블록코딩, 로봇 
등) 능력

18 (22.50) 11 (13.75) 25 (31.25) 13 (16.25) 13 (16.25) -

학생대상 알고리즘(코딩, 엔트리 등) 교육 능력  5 ( 6.25) 17 (21.25) 16 (20.00) 28 (35.00) 14 (17.50) -

AI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사물인터넷 활용 교육 13 (16.25) 10 (12.50) 12 (15.00) 16 (20.00) 17 (21.25) 12 (15.00)

인공지능 수업 설계 능력  9 (11.25) 13 (16.25) 12 (15.00) 14 (17.50) 21 (26.25) 11 (13.75)

인공지능 수업 활용 능력 19 (23.75) 22 (27.50) 16 (20.00) 14 (17.50)  5 ( 6.25)  4 ( 5.00)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활용 능력 15 (18.75) 13 (16.25) 17 (21.25) 12 (15.00) 14 (17.50)  9 (11.25)

학생대상 인공지능 교육 능력 15 (18.75) 14 (17.50) 15 (18.75) 13 (16.25) 14 (17.50)  9 (11.25)

메타버스 활용 능력  9 (11.25)  8 (10.00)  8 (10.00) 11 (13.75)  9 (11.25) 35 (43.75)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 능력 24 (30.00) 28 (35.00) 28 (35.00) - - -

협업 문서도구 및 프로그램 활용 능력 28 (35.00) 23 (28.75) 29 (36.25) - - -

학생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방법 교육 능력 28 (35.00) 29 (36.25) 23 (28.75) - - -

Appendix 4. Preference for sub-competence by digit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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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박희정1, 강혜진1*, 장지현2

1 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2 무등중학교 특수교사

목적: 본 연구는 예비 특수교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특수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디지털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Kang 등(2023)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테크놀로지 활용, AI 

융합교육, 생산 및 공유, 정보 활용, 컴퓨팅 사고, 디지털 윤리, 협업 및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특수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예비 특수교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결과: 첫째, 장애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역량 교육의 중요도에 대해서 86.25%가 ‘그렇다’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5.00%가 ‘그렇다’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디지털 역량별 중요도 및 필요성,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정보 활용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별 하위능력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윤리 역량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 능력’, 생산 및 공유 역량은 ‘수업 영상 자료 제작 능력’,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은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 정보 활용 역량은 ‘수업 자료 활용 능력’, 컴퓨팅 사고 역량은 ‘교육과정과 알고리즘 

연계 능력’, AI(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은 ‘인공지능 수업 활용 능력’,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은 

‘문서도구 및 프로그램 활용’과 ‘학생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이 각 역량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미래교육 대응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디지털 역량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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