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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관련 교과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Analysis of digital literacy presented in ICT subjects of special 
education curruculum

이옥인*

Lee, Ok-in*

요 약 최근 장애학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전달체계 마련 및 AI 기반 교육 제공에 대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

는 특수교육교육과정 내 ICT 관련 3개 교과(공통_정보/기술, 기본_정보통신활용)를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기준에 따라 살펴보았

다. 연구결과 특수교육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하위역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세부역량으로 테크_

컴퓨팅 시스템, 테크_소프트웨어 활용), 테크_최신기술이슈 & 태도_생명존중의식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

학생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장애학생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을 키우고 자기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균형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디지털 리터러시, 특수교육교육과정, ICT(정보, 기술, 정보통신활용), 장애학생

Abstract Recently,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establish a digital-based delivery system and provide 
AI-based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is study, three ICT-related subjects 
(common_Information/Technology, basic_Information Communication Utilization) within the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were examined according to digital literacy analysis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study, 
understanding and use of digital technology (194, 52.7%) appeared most frequently in the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Detailed competencies include tech_computing system (1.1, 52, 14.1%), tech_software utilization (1.2, 
46, 12.5%), tech_latest technology issues (1.6, 45, 12.2%) & attitude_respect for life consciousness (2.1, 45, 
12.2%) appeared most frequently in that order. This study shows that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needs to be improved into a balanced curriculum that can help students with disabilities develop 
civic and ethical awareness to adapt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develop digital thinking capabilities for 
self-directed problem solving.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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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포스트코로나 이후 현재와 미래사회는 과학과 기술,

인공지능의 혁신과 같은 디지털 관련 역량을 필수적으

로 함양해야 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미래사회의구성원으로학생들의디지털리터러시역량

은교육의핵심역량으로자리잡게되었다. 디지털리터

러시(digital literacy, 이하 DL)란 미래사회의 구성원이

갖춰야할기본소양으로, 디지털 미디어의사용과생산,

정보처리와인출, 지식의창조와공유를위한사회적네

트워크 참여, 광범위한 컴퓨팅 기술과 관련된 능력으로

정의할수있다[1]. 디지털리터러시는 21세기학습을위

한중요한역량으로주목받아왔으며, 정보리터러시, 미

디어 리터러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이하 ICT) 리터러시와 관련된 개념으로 해

석할 수 있다[2].

디지털리터러시의개념은 Gilster(1997)의 정의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관점은

확대되고있다[3]. 디지털 리터러시는 1990년대 이후디

지털커뮤니케이션환경이본격적으로조성되면서강조

되었다. 최근 교육부(2022)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이미래사회에서다양하고급변적인변화에대응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을

갖추며성장할 수있도록디지털기초소양 강화를추진

하고 있다[4]. 특히 4차산업혁명이후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감시와 통제의 증가, 명예훼손, 불법 유해정보 유

통, 가짜뉴스 유포,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문제와 같

은부작용을해결하기위한디지털시민성 교육의활성

화가강조되고있다[5]. 최근 학생들은디지털네이티브

로서어릴때부터디지털을기반으로자라난세대로인

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표현하고 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 등사회적구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장애학

생또한장애정도와자발적의사소통의역량에따라차

이가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생활하고 SNS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디

지털시민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즉, 디지털시민의식

과윤리의식은디지털매체의이해및활용과더불어필

수적인 기초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수교육은 국가표준교육과정인 제1차 특수학교 교

육과정(1967년) 제정 이후 지속 변천되어 왔으며, 장애

학생들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일반교육과정을 적

용하거나 대안교육과정을 유연하고 민첩하게(agility)

적용할수있도록구조화되어왔다. 실제로 2022년 고시

된특수교육교육과정(Special Education Curriculum, 이

하 SEC)의 경우 비장애학생과 동일하게 공통교육과정

을적용하거나대안교육과정인기본교육과정을학생맞

춤형으로 적용되고 있다[6]. 특수교육교육과정 내 디지

털리터러시관련내용은주로 ICT 교과에집중되어왔

다. ICT란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 원격제어 등 현

대사회에필수적인디지털기기를활용한 IT 기술에커

뮤니케이션이결합된것을의미하며, 특수교육교육과정

에서 ICT가 적용된 대표적인교과로는 공통교육과정의

경우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 내 기술 및 정보

교과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정보통신활용 교과가 해당된다[7].

앞서 언급한 3개 ICT 교과의 성격을 살펴보면, 기술

교과는 기술에대한올바른가치인식과창의적이고혁

신적인기술소양을기르며, 로봇과제어및인공지능과

정보통신 등의기술적문제해결능력을길러융합적사

고와체험을바탕으로기술의세계와활동을바르게이

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교과이다[7]. 해당 교과(군) 중

정보는 데이터와정보로인한디지털세상의변화를인

식하고, 정보의사회적가치를탐구하며, 정보를처리하

는다양한원리와기술에기반한컴퓨팅사고력을바탕

으로실생활및다양한학문분야의 문제를해결하는능

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7]. 또한 정보통신활용은

기본교육과정선택교과의하나로, 장애학생이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문화에대한경험과

활용을 통해디지털전환에따른사회변화에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6].

국내 교육정책의 중점사항이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변화됨에 따라 특수교육발전 5개년(23~27) 계획에서는

장애학생을위한디지털기반전달체계마련및AI 기반

교육제공이반영되고확산되고있다[8]. 현재 한국에서

는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수는 매년 증

가하고 있으며(’19, 92,958명→’23, 109,703명), 특수학교

보다 일반학교 배치 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 71.5%→ ’23, 73.3%)[9]. 그러나한국에서장애

학생에대한디지털관련교육은미흡한편이며, 디지털

리터러시역량은비장애학생에비해서는아직도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전세계적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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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이러한문제는코로나19 시대 이후확산된원격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수업에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낮

으면,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

이원활하지못하므로학습격차는더욱크게발생할수

있으며[11], 가짜 뉴스의 확산, 인터넷 윤리 의식 부족,

유해정보노출, 개인정보노출등보안의식의부재또

한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2].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

과정 ICT 관련 교과에 반영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교과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역량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교과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역량 실태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내용

연구를 위해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공통 및 기본교육과정 중학교군 3개 교

과를 분석하였다. 3개 교과는 공통교육과정 중 중학교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에서 기술 및 정보 교육

과정을 분석하였다[7] . 또한 기본교육과정 중 정보통

신활용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6]. 분석범위로 중학교

군을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공통교육

과정에서 실과가 중학교군에서 기술․가정으로 정식

교과로 적용되는 시점이며, 기본교육과정에서 정보통

신활용을 통해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

이다.

구체적인 분석범위는 3개 교과 중학교군 교육과정에

해당되며, 교육과정 중 ‘1. 성격 및 목표’, ‘2.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중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성취기준’과 ‘성

취기준적용 시 고려사항’, ‘3.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

을 분석하였다.

2. 분석기준

분석기준 내용 적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2

회 이상 진행하였다. 전문가는 특수교육과 교수 1인과

특수교육 전공 박사과정 중인 연구교수 1인이 참여하

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다[13]. 이

때 ‘구성요소’를 ‘하위역량’으로, ‘내용요소’를 ‘세부역량’

으로 결정하였다.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디지털 리터

러시 분석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특수교육교육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기준
Table 1. Analysis Criteria for DL in SEC
하위역량 세부역량

디지털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1.1~1.6)

컴퓨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활용
인터넷과 네트워크정보관리
코딩 최신기술 이슈

디지털 의식 태도
(2.1~2.3)

생명존중의식 디지털 준법정신
디지털 예절

디지털 사고
(3.1~3.3)

비판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디지털 실천
(4.1~4.3)

의사소통&협업 문제해결
콘텐츠 창작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역량 중 컴퓨팅 시스

템은컴퓨터 등 하드웨어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에해

당하며, 소프트웨어 활용은 다양한 기기의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네트

워크는 인터넷 활용 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관리란 정보를 수집, 가

공, 보존 및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의 이해 및 활용을 의미하며, 최신기술 이슈는 가

상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의 이해를 의미한다. 디

지털 의식 태도 역량 중 생명존중의식은 디지털 환경

내 생명의 존엄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디지털 준법정신은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사회규범 준수를 의미하

며, 디지털 예절은 사이버폭력 예방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디지털 예절을 의미한다.

디지털 사고 역량 중 비판적 사고력은 수집한 정보를

분석, 추론논증, 평가할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컴퓨

팅 사고력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

고를 의미하며, 창의적 사고력은 다양한 아이디어로의

사고, 지식과 기술 영역을 융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디지털 실천 역량 중 의사소통&협업은 디지털 환경에

서 협력적 과제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은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 대안을 고안하는 능

력을 의미하며, 콘텐츠 창작은 표현, 설계, 코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미디어 생성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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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분석을 위해 한 문장별로 텍스트 번호를 No.1, No.2,

순으로 부여하였으며, 총 텍스트는 274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개 텍스트 내 문장 의미가 명료한 절단위로

일련번호를부여하였으며, 총일련번호수는 508개였다.

구체적인 예로 정보통신활용의 경우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하략)…’는 3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최종분석을위해코딩번호를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해와 활용_컴퓨팅시스템(1.1)부터 디지털 실천 역량_콘

텐츠 창작(4.3)까지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코딩번호는

하위역량주요어와세부역량번호를합쳐, 테크_1.1~1.6,

태도_2.1~2.3, 사고_3.1~3.3, 실천_4.1~4.3으로 제시하였

다. 최종분석된특수교육교육과정분석자료수는표 2

와 같다.

표 2. 특수교육교육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자료 수
Table 2. Number of Analysis Data for DL in SEC

단위: 개(%)

교과
코딩수

공통_ 기본_정보
통신활용

계
정보 기술

전체(원자료) 156 177 175 508
제외(-) 43 137 25 205
중복(+) 25 9 31 65
최종 분석 138 49 181 368

총 일련번호 수 508개 중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없

는 일련번호 205개를 제외하고, 중복 분석된 65개를 추

가하여 최종 분석자료수는 368개였다.

4.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내용에대한 내용적합성확보를위해 특수교육전

공자 2인으로구성된전문가회의를 3회진행하였다. 전

문가 인적 구성은 특수교육 경력 30년 이상인 교수 1인

과특수교육 경력 7년 이상인연구교수 1인이참여하였

다. 1차회의에서는특수교육교육과정분석년도및분

석교과에 대한 선정작업이 진행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선행연구 중 디지털 리터러시

의하위역량선정기준으로디지털리터러시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운지 외(2019)의 연구를 분석기준으로

확정하였다. 3차회의에서는분석기준중구성요소를하

위역량으로 수정하였고 내용요소를 세부역량으로 지칭

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확보를위해 전문가회의에참여한

2인의 전공교수가 전체 분석자료(총 508개) 중 25%에

해당하는 자료(127개)에 대해 분석자 간 신뢰도를 확보

하였다. 분석자 간 신뢰도 결과 평균 96.1%의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Ⅲ. 연구 결과

1. 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교과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역량 분석결과

특수교육교육과정 내 ICT 관련 3개 교과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역량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교과 내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
역량 분석결과
Table 3. Analysis Results of DL Sub-competencies within ICT
of SEC

단위: 개(%)

교과

하위역량

공통_ 기본_
정보통신
활용

계
정보 기술 계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62 18 80 114 194

(16.9) (4.9) (21.7) (31.0) (52.7)

디지털

의식 태도

23 7 30 38 68
(6.3) (1.9) (8.2) (10.3) (18.5)

디지털

사고

40 11 51 14 65
(10.9) (3.0) (13.9) (3.8) (17.7)

디지털

실천

13 13 26 15 41
(3.5) (3.5) (7.1) (4.1) (11.1)

계
138 49 187 181 368
(37.5) (13.3) (50.8) (49.2) (100)

표 3에 의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ICT 교과 내 디지

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은 공통_정보/기술 디지털 리터

러시 187개(50.8%)와 기본_정보통신활용 181개(49.2%)

를 합해 총 368개(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194개, 52.7%)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디

지털 의식 태도(69개, 18.5%), 디지털 사고(65개,

17.7%), 디지털 실천(41개, 11.1%) 순으로 많이 나타났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의 경우 공통_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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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80개, 21.7%) 및 기본_정보통신활용(114개, 31.0%)

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본_정보/기술

에서는 디지털 사고(51개, 13.9%), 디지털 의식 태도(30

개, 8.2%), 디지털 실천(26개, 7.1%) 순으로 많이 나타

났으며, 공통_정보통신활용에서는 디지털 의식 태도(38

개, 10.3%), 디지털 실천(15개, 4.1%), 디지털 사고(14

개, 3.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2. 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교과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역량 분석결과

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교과 내 디지털 리터러시 세

부역량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ICT 교과 내 디

지털 리터러시 세부역량은 테크_컴퓨팅 시스템(1.1, 52

개, 14.1%)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테크_소프트웨어

활용(1.2, 46개, 12.5%), 테크_최신기술이슈(1.6, 45개,

12.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디지털 사고의 경우 해

당 역량 중 컴퓨팅 사고력(3.2, 27개, 7.3%)이 가장 많

이 나타났으며, 디지털 실천의 경우 해당 역량 중 문

제해결(4.2, 26개, 7.1%)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 공통_정보/기술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표 4에 의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공통_정보/기술

에 나타난 세부역량은 태도_생명존중의식(2.1, 25개,

13.4%)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고_컴퓨팅 사고력

(3.2, 24개, 12.8%), 테크_최신기술이슈(1.6, 23개,

12.3%)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세부역량 중 최신기

술이슈(1.6_23개, 12.3%)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인터

넷과 네트워크(1.3, 16개, 8.6%), 컴퓨팅 시스템(13개,

7.0%), 코딩(1.5, 12개, 6.4%)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대

표적인 사례로 공통_정보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기

본 소양, 지식’(테크_1.6)의 예시가 해당되었으며, 공통_

기술의 경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중략)…

디지털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여’(테크_1.6)

과 같은 예시가 해당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공통_정보

의 경우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활동’(테크

_1.5)이 나타났다.

디지털 의식 태도 세부역량 중 생명존중의식(2.1, 25

개, 42.9%)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디지털 준법정신

(2.2, 5개, 2.7%)이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예절

(2.3)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통_정보의

경우 ‘~정보를 다루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태도_2.1)

의 예시가 해당되었으며, 공통_기술의 경우 ‘[9기가

04-10] ~생명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다.’와 같은 예시가 해당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공통_

정보의 경우 ‘[9정05-03] ~개인 정보 및 권리와 저작권

을 보호하는 실천 방법을 탐구한다’(테도_2.2)가 나타났

다.

디지털 사고 세부역량 중 컴퓨팅 사고력(3.2, 24개,

12.8%)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력(3.1, 14

개, 7.5%), 창의적 사고력(3.3, 13개, 7.0%)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통_정보의 경우 ‘~데이터

분석 활동의 전 과정이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활

동…(중략)…알고리즘을 설계’(사고_3.2)가 해당되었으

며, 공통_기술의 경우 ‘[9기가04-05] 정보통신과 인공지

능 기술이…(중략)…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다’(사고

_3.1)이 해당되었다.

디지털 실천 세부역량 중 문제해결(4.2, 16개, 8.6%)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의사소통&협업(4.1)과 콘텐

츠 창작(4.3)(5개, 2.7%)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표적

인 사례로 공통_정보의 경우 ‘~중학교 정보는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

로~(’실천_4.2)가 해당되었으며, 공통_기술의 경우 ‘~학

습자 주도의…(중략)…협동학습 등’(실천_4.1)이 해당

되었다.

2) 기본_정보통신활용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표 4에 의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_정보통신

활용에나타난세부역량은 테크_ 컴퓨팅 시스템(1.1, 39

개, 21.5%)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테크_ 소프트웨어

활용(1.2, 36개, 19.9%), 최신기술이슈(1.6, 22개, 12.2%),

태도_생명존중의식(2.1, 20개, 11.1%)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세부역량 중 컴퓨팅

시스템(1.1, 39개, 21.5%)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소프

트웨어 활용(1.2, 36개, 19.9%), 최신기술이슈(1.6, 22개,

12.2%), 정보관리(1.4, 10개, 5.5%) 순으로 많이 나타났

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청각장애 학생이…(중략)… 진

동으로 전달되는정보를 촉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하

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활용(테크_1.1/1.2)’과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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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특수교육교육과정 ICT 교과 내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역량 분석결과
Table 4. Analysis Results of DL Detailed Capabilities within ICT of SEC

단위: 개(%)

하위역량 세부역량 공통_정보/기술 기본_정보통신활용 계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컴퓨팅 시스템 13 (7.0) 39(21.5) 52(14.1)
소프트웨어 활용 10 (5.4) 36(19.9) 46(12.5)
인터넷과 네트워크 16(8.6) 6(3.3) 22(6.0)

정보관리 6(3.2) 10(5.5) 16(4.4)
코딩 12(6.4) 1(0.6) 13(3.5)

최신기술이슈 23(12.3) 22(12.2) 45(12.2)
계 80(42.8) 114(63.0) 194(52.7)

디지털 의식 태도

생명존중의식 25(13.4) 20(11.1) 45(12.2)
디지털 준법정신 5(2.7) 10(5.5) 15(4.1)
디지털 예절 0(0.0) 8(4.4) 8(2.2)

계 30(16.0) 38(21.0)) 68(18.5)

디지털 사고

비판적 사고력 14(7.5) 11(6.1) 25(6.8)
컴퓨팅 사고력 24(12.8) 3(1.7) 27(7.3)
창의적 사고력 13(7.0) 0(0.0) 13(3.5)

계 51(27.3) 14(7.7) 65(17.7)

디지털 실천

의사소통&협업 5(2.7) 4(2.2) 9(2.5)
문제해결 16(8.6) 10(5.5) 26(7.1)
콘텐츠 창작 5(2.7) 1(0.6) 6(1.6)

계 26(13.9) 15(8.3) 41(11.1)
합계 187(100.0) 181(100.0) 368(100)

시가 해당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학생이 신체적 특성

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정보통신

교육은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등~’이 나타

났다.

디지털 의식 태도 세부역량 중 생명존중의식(2.1, 20

개, 11.1%)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디지털 준법정신

(2.2, 10개, 5.5%), 디지털 예절(2.3, 8개, 4.4%)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정보통신 활

용 의도와 기능, 학습 및 활동 참여 정도 등’(태도_2.1)

의 예시가 해당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9정통03-02]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태도_2.2)와 ‘[9정통

03-01] 디지털 공간에서 올바른 예절을 익혀 실천한

다’(태도_2.3)가 나타났다.

디지털 사고 세부역량 중 비판적 사고력(3.1, 11개,

6.1%)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컴퓨팅 사고력

(3.2, 3개, 1.7%)이 나타났으며, 창의적 사고력(3.3)은 나

타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데이터 분석 활동의

전 과정이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활동…(중략)…

알고리즘을 설계’(사고_3.2)가 해당되었으며, ‘~학생은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생활 주

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사고_3.2)가 해당되었

다.

디지털 실천 세부역량 중 문제해결(4.2, 10개, 5.5%)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의사소통&협업(4.1, 4개,

2.2%)과 콘텐츠 창작(4.3, 1개, 0.6%)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

을 기른다’(실천_4.2)가 해당되었으며, 공통_기술의 경

우 ‘[9정통01-04]~타인과 정보를 주고 받는다’(실천

_4.1)가 해당되었다.

Ⅳ. 논 의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ICT 관련 교과에

반영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세부역량의 경우 공통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역량의 경우 디지털 테크

놀로지이해와활용이가장많이나타난점은국가차원

에서디지털활용학습에필요한기초지식과기술을학

습하도록교육과정을구성한것과맥락이일치한다[14].

이 연구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

고 공유하는 지식정보처리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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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기보다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15]. 이는 국내

교육과정과달리영국과캐나다의교육과정에서는디지

털윤리가가장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선행연구

와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10].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및특수교육교육과정에서도디지털의식

태도교육은강조되고있는데, 이 연구결과해당역량은

특수교육교육과정에서 두 번째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첨단 디지털 사회로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

식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영향, 디지털정체성과예절, 디지털권한자격과소유권

및인터넷안전과보안교육이학습될필요가있음을강

조한바있다[16]. 또다른연구에서는다양한디지털미

디어를 활용하여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참여, 디지털 시민성 측면에서의 윤리와 보안,

비판적 리터러시의 평가를 위한 비판적 읽기를 강조한

바 있다[17].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으로 장애학생들

이다양한학습 경험을통해디지털리터러시의하위역

량을고르게함양할수있도록디지털정보보안과디지

털 윤리까지 포함하는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둘째, 특수교육교육과정에서디지털리터러시역량은

단순업무를수행하는것을넘어사회전반에서요구되

는능력이며, 변화하는사회에적응하기위한필수역량

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특수교육교육과정 내 공통교육

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과목으로인공지능기초, 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

와 생활이 신설되었으며, SW, AI 교과 시수 확대가 반

영되는것을포함하고있다[4]. 이를 대비하기위해서는

학생이 원하는 정보에 직접 찾아보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자기주도능력함양이필수적일것이며, 이는장

애학생도 동일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의중요성이강조될필요가있으며, 최근 ChatGPT와같

은인공지능프로그램이학생의학업자신감을강화시키

는매개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가장애학생에게동일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중학교 정보교과

교육과정의성격,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및평가를

분석하고, 성취기준을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

과 프로그래밍 및 컴퓨팅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와 유사한시사점을도출할수 있으나이연구에서

처럼 실태조사로 이어지지 않아 상호 비교에는 어려움

이있다[18]. 다만또다른정보교과관련선행연구에서

는 일반학생을 위한 정보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방안으로 오픈 콘텐츠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제

시된바있으며, 이는장애학생을위한정보교과교육에

서참고하여지도할수있겠다[19]. 연구결과중기본_정

보통신활용교과에서디지털리터러시는장애학생을위

한 대안(modify) 교육과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구체적으로해당교과에서는 테크_컴퓨팅시스

템(1.1)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공학기

기, 대체마우스, 대체 키보드,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증폭

기기 등이 나타났으며, 테크_소프트웨어 활용(1.2)의 경

우 시각장애학생을위한화면확대 프로그램과같은운

영체제가 제시되었다. 또한 테크_최신기술이슈(1.6)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E-스포츠, 디지털 독서, 온라인

전시 관람, 온라인 학습 공간, 멀티미디어북, 실감형 콘

텐츠,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의 사례가 나타났으

며, 해당 교과의 평가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현재

학습수행수준에적합한평가계획을수립하여정보통

신활용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이교과의경우발달장애혹은중증장

애학생을 위한디지털리터러시교수적합화방안이개

발될 필요가 있겠다[20].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시역량강화를위해스마트교육환경구축, 장애학생

정보화대회, 장애학생 정보화기기 활용교육 및 정보통

신 윤리 교육 등이 교육과정 내 명시되고, 교육용 어플

리케이션활용교육, 디지털교과서, 게임용가상현실기

기 활용 수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학습방법이 적용되어

왔다[4]. 이 연구는장애학생을위한디지털리터러시교

육은현재교육과정에서디지털테크놀로지이해및활

용이 가장 많이 교육되고 있으며, 이 점은 장애학생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을

키우고 자기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사고 역량을

키울수 있는균형있는교육과정으로개선될필요가있

음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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