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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 트웨어(SW) 교육이 등 교육 교과과정에 독립된 교과로서 도입되는 교육 신의 실행을 앞

두고, 이에 한 한국 교사들의 인식 수   심이 무엇인지 악하기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George 

외 (2006)의 심단계 설문도구(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SW 교육 연수에 참가한 교사 92

명을 상으로 연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 교사들은 0-무 심과 1-정보  단계에서 높은 심 강도를, 그리

고 4-결과  단계에서 가장 낮은 심 강도를 보여, 비사용자의 일반 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교사들의 변인

에 따른 심단계의 패턴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교사들은 여교사들에 비해 4, 5, 6단계에 심 강도가 높았다. 

한, SW연수를 받은 그룹, SW 소양능력이 높은 그룹, SW교육 경험이 많은 세 그룹은 그 지 않은 그룹에 비

해 4-결과 , 5- 동 , 그리고 6-재조명 단계에서 높은 심 강도를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1) 재 교사들

의 SW 교육에 한 심은 주로 SW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단계에 있으나 2) 교사들의 심 

단계는 변인에 따라 달라지며 서로 다른 심 단계 패턴을 보이고 3) SW 교육 경험이 많아질수록, 연수 경험이 

있을수록, SW 소양 능력이 높을수록 교사들의 심단계는 개인  역에서 SW 교육이 가져올 향에 한 

역으로 차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SW교육의 정식도입에 앞서, 교사들의 

심단계를 확인 하고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교사의 요구를 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 을 해결해  수 있는 

교사 교육  교육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SW 교육 신의 원활한 도입  실행을 해 요한 과제임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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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reparation for the adoption of software(SW) education in Korea by 2018, this study examined Korean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SW educatio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eacher characteristics. By us-

ing the 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 we conducted a survey of 92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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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ductory level of SW teacher train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the teachers’ profile follows the typical 

nonuser pattern focusing on more self-concern, with the strongest intensity at Stage 0-Unconcerned and 

1-Informational concern and the lowest at Stage 4-Consequence. However, teachers’ stages of concern differed 

from the teachers’ characteristics. Male teachers exhibited more concerns at Stage 4-Consequences, Stage 

5-Collaboration, and Stage 6-Refocusing than female teachers. In addition, the teachers with higher SW profi-

ciency, SW training experiences, and longer SW teaching experience showed higher intensity at Stage 4, 5, and 6 

than their counterpart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W education would be effective and fa-

cilitated when teachers receive on-going and appropriate interventions and educational supports based on their in-

dividual concerns. 

Keywords : SW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Stages of concern, K-12 education, Teachers’ characteristics

1. 서론

컴퓨터 과학 기술의 빠른 발달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능이 컴퓨터 과학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Wing(2006)[29]이 주장한 Computational Thinking의 필

요성  요성과 소 트웨어(SW) 지식  기술을 가진 

인재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 요구

는  세계 인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상으로 한 codo.org에서 발행한 보고서[6]에 의하면 90%

의 학부모는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25%의 학교에서만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향후 

컴퓨  련 직업을 수행할 인재들이 부족한 을 지 하

며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서는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SW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

의 경우 SW 기술 인재 양성을 해 2014년부터 등 

교육과정에 필수교과로 Computing 교육을 진행하고 있

다[26]. 이스라엘, 스웨덴 등은 수년 부터 각종 로그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22], 에스토니아에서는 

ProgeTiger라는 로그램으로 컴퓨  교육을 수년 부터 

실시하고 있다[14]. 미국도 Computer Science Teacher 

Association(CSTA)에서 Computational Thinking 역

을 과학 교과에 포함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7], 뉴욕, 시

카고 등 여러 주에서는 컴퓨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선

정하여 교육하고 있다[20]. 랑스에서도 2016년부터 컴

퓨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 다. 이러한 세계 인 SW 교

육의 흐름은 공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지식 체계  그 가

치에 한 논의를 가져왔고 고 교사들은 새로운 학문

인 컴퓨터과학이 고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

는 교육 신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기본 SW소양능력을 길러

 새로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2018년부터 SW교육

을 등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하 다. 2016년 

재 900개의 고등 학교를 상으로 연구  시범

학교를 선정하여 운 하고 있다[25]. SW 교육 신이 

학교 장에서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신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의 인식 수 과 더불어 SW 교육을 

실천하기 해 필요한 요구 사항에 한 조사가 필요하

다. 2014년 SW 교육 선도학교를 운 한 교사를 상으

로 분석한 조사 보고서에서 수업시수 확보 어려움, 제반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 이 나타났다[17]. 한 2015년 

선도학교 운  결과에서는 교사들의 SW 교육 내용에 

한 문성 부족이 문제 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SW역량 수 차이로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

다[25].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노력으로 교육

부와 미래부는 SW교육 교재와 각종 동 상 자료들을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부족에 한 장의 요구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시설 부분이나 교원의 문성 개발 분

야에 한 노력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의 SW 교육 실태 연구는 SW 교육 실행 시 야기되는 

교사 외부 요인에 한 조사가 부분으로 교사들의 

SW 교육에 한 태도, 인식, 동기 등의 내  요인에 

한 정보는 알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SW 교육 신

의 목표에 달성하기 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신을 통한 교육  변화를 체험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

화에는 SW 교육에 한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신을 

하는 마음가짐, 태도, 인식 등의 정의  역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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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 큰 향을 다[2]. Hord 외[15]은 교육 신

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교육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교육  변화는 매우 개

인 인 과정이며 이에 교사들은 교육 신  변화 과

정에 각기 다르게 반응함을 밝 냈다. 따라서 새로운 교

육 신을 앞두고 실행을 한 정책이나 계획을 세울 

때 재 교사들이 그 신에 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나 생각, 흥미, 심에 한 연구가 선행될 때, 그 결과

를 토 로 문제 이나 요구를 해결해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 신을 앞두고 있거나 실행 인 교사들을 상

으로 정의  역을 측정하기 해서 Hall, Goerge, & 

Rutherford[11]가 개발한 심단계설문(The Stages of 

Concern Quesionnaire: SoCQ)이 있다. 심단계설문은 

기존 교육과정의 변화[5], 새로운 수업 기술의 도입[1], 

ICT를 통한 수업 방법 개선[4] 등의 여러 교육 신과 

련된 교사들의 심단계를 악하고 그들의 교육  

변화를 지원하기 한 방법 등을 제시하기 해 사용되

었다.

2018년 SW 교육의 면  실시를 앞둔 지 , 재 

SW교육 신과 련된 우리나라 고 교사들의 심 

단계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SW교육 비를 한 교육 정책  지원, 교사 교육 지원, 

교사 연구 개발 등을 계획할 때 방향  내용이 교사들의 

실  요구와 동 떨어진 것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연

구에서는 심 단계 설문 조사를 통해 재 고 교사

들의 SW교육에 한 심단계를 악하여 로 일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 한 교사들이 교육 

신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심단계가 개인의 특성(SW 

소양 능력, SW 연수 경험, SW교육 경험)에 따라 달라지

는지 알아보기로 하 다. 이러한 결과는 SW 교육의 도

입을 비하기 한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교육 /정책

 지원을 마련하는데 기 가 될 수 있다. 

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1. 재 교사들의 SW교육 심 단계는 무엇인가? 

2. 교사들의 변인(성별, SW교육 경력, SW연수 유무 

 소양 능력)에 따른 교사들의 SW교육의 심 

단계에 차이 이 있는가?

 a. 변인 사이의 상 계는 무엇인가?

 b. 성별에 따른 교사들의 심 단계는 어떠한가?

 c. SW 소양 능력에 따른 교사들의 심 단계는 어

떠한가?

 d. SW 연수 유무에 따른 교사들의 심 단계는 어

떠한가?

 e. SW 교육 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심 단계는 어

떠한가?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2.1 관심 기반 모형(Concerns-Based Model)

1960년  후반, Frances Fuller는 교사 양성 교육 

로그램  교사 개발에 한 연구를 하기 해 보 교

사 는 비 교사들의 심에 주목하며 심 기반 교

사 개발 모델(Concerns-Based Model of Teacher 

Development: CBMoTD)을 개발하 다[9]. Fuller의 

심 기반 모델은 비 교사 는 보 교사들이 문

인 교사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 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 한 심, 둘째 

단계는 업무에 한 심, 그리고 마지막 발달 단계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심이다[9]. 

Fuller의 심 기반 모델은 이후 수많은 교사교육 연

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

함해 학교기 이 아닌 일반 기 에까지 그 사용이 확

되고 수정되었다. 특히 Hall, Wallace, and Dosseett[19]

는 Fuller의 심 기반 모델을 발 시켜 심 기반 채택 

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CBAM)을 개발

하 고,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텍사스 학의 교사교

육 연구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eacher Education)은 교사들의 심 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심 단계 질문 도구(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 SoCQ)를 개발해 학교 장에 있는 새로

운 신에 한 교사들의 심을 연구하는 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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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심기반 채택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CBAM)

Hall[12]의 심 기반 채택 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CBAM)은 학교 장에 새로운 교육  

변화  신이 요구될 때 교사들이 갖게 되는 동기, 흥

미, 인식, 태도 등의 정의  역을 측정하여 교사 개인

이 어떠한 심 단계에 있는지 악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Table 1>과 같이 Hall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변화  신을 앞두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느낄 수 있는 심을 0단계부터 6단계로 나 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교육  변화  신은 교사들이 기

존에 사용해 보지 않은 방법, 는 가르쳐보지 않은 교

육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변화  신은 일시

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랜 시간이 걸쳐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10][11][12]. 

일곱 개의 심 단계는 크게 세 역에 포함될 수 있

는데, 교육 변화나 신에 해 개인의 반응(0, 1, 2단

계)은 개인  심 역으로, 련 신을 수행할 때 필

요한 업무 리 능력에 한 심(3단계)은 업무  심 

역으로, 련 교육 신이 가져올 향에 한 심(4, 

5, 6단계)은 향에 한 심 역으로 나  수 있다

[10]. 일반 으로 교육 신이 시작되는 시 일 때는 개

인  역에 한 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상 으

로 교육 신의 향에 한 심이 가장 게 나타나

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교육 신이 학교 장에 자리

잡아 가는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신 도입 단계인 혼

란의 시기를 거쳐 안정된 시기에 이르면 교사들의 개인

 역에 한 심은 어들고 신이 미치는 향에 

한 심(결과 , 동 , 재조명  심)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사용자

(nonuser),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inexperienced user), 

경험 있는 사용자(experienced user), 진화하는 사용자

(renewing user)의 심 단계의 패턴 한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는 단계가 무 심의 단계에서 차 리  

단계, 동  단계, 재조명의 단계로 옮겨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심기반 이론은 교육 신의 시기(실행 , 

기, 기, 말기)에 따라 사용자들의 심이 서로 다른 단

계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심이 어떤 

단계로 변화할 것인지 측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심 단계에 따른 정책 , 교육 , 행정  지원을 통해 성

공  신을 이끌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Fig. 1) Patterns and Development Steps of 

Concerns-Based Stages[10] 

Area Stage Description

Self

0:Unconcerned The individual indicates little concern about or involvement with the innovation.

1:Informational
The individual indicates a general awareness of the innovation and interest in learning more details 

about it. The individual does not seem to be worried about himself or herself in relation to the innovation.

2:Personal
The individual is uncertain about the demands of the innovation, his or her adequacy to meet those 

demands, and/or his or her role with the innovation.

Task 3:Management
The individual focuses on the processes and tasks of using the innovation and the best use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Issues related to efficiency, organizing, managing, and scheduling dominate.

Impact

4:Consequence The individual focuses on the innovation’s impact on students in his or her immediate sphere of influence.

5:Collaboration The individual focuses on coordinating and cooperating with others regarding use of the innovation.

6: Refocusing

The individual focuses on exploring ways to reap more universal

benefits from the innov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major changes to it or replacing 

it with a more powerful alternative.

<Table 1> Concerns-Based Stages about Education Innova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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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사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ICILS 2013(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연구[21] 에서 시행된 교사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ICT 활용에 한 정  이 48

으로 참여국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연구에

서는 주로 ICT 활용 능력에 한 교사의 인식을 다루었

지만 SW교육에서의 교사인식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

는 내용이 있다. 특히 ICT 활용 수업에 한 부정 인 

견해가 높은 편이며, 력학습에의 활용이 미비한  등

은 SW 교육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최근 김한일 외[18]의 연구에서는 등 정보교사의 역

량 모델  교육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 다. 지식 역

에서는 다른 역에 비해 ‘정보’ 교수-학습 략 수립  

운  능력에서 7 의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 다. 

한 자료 수집ㆍ분석ㆍ표  능력  추상화와 알고리즘 

설계 능력에서도 높은 교육 요구도를 보 다. 상 으

로 로그래  능력  정보교과 평가 계획 수립  실

행 능력은 간 정도의 요구도를 보 으며, 정보문화 소

양에 한 교육 요구도 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술 역에서도 다른 역에 비해 ‘정보’ 교수ㆍ학

습 략 수립  운  능력에서 7 에 가까운 가장 높

은 요구도를 보 다. 반 으로 추상화와 알고리즘 설

계 능력에서의 기술에 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으며, 자

료 수집ㆍ분석ㆍ표  능력과 정보교과 평가 계획 수립 

 실행 능력, 그리고 정보문화 소양 능력에서의 기술은 

간 정도의 교육 요구도를 보 다. 두 역 모두 교수

학습 략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18년 필수 교과로 

환될 시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쉽게 재미있게 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의 요

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4년 SW교육 선도학교를 상으로 한 교사 설문 

결과[17]는 SW 교육의 필요성에 해 매우 높게 인식

(98% 정 응답)하고 있으며, 학생 만족도나 문제해결

능력 신장 도움에 한 응답도(100%, 99% 정 응답)

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

범학교 운 에서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는 산지원

(29%),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 향상(25%)의 순서로 나타

났다. 반 로 가장 힘들었던 은 제반시설 미비(39%), 

교육활동 시간 부족(32%), SW 교육에 한 문성 부

족(19%)으로 나타나 향후 지원에 한 시사 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개방형 질문에서는 다른 연구에서 나타

난 것처럼 교수학습방법론에 한 실질 인 사례나 모

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W 교육에 해 

교사들은 미래 사회를 비하는 교육에 한 열망은 있

으나, 실제 수업에 용할 때 필요한 인 라나 교수학습 

방법론, SW 교육에 한 지식의 부족을 문제 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들은 

재 SW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

는 일부 역에 한 부분이고, 학교 반이나 2018년에 

면 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

제 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선도 학교나 는 교사의 

열정이나 재량에 따라 SW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을 통

해, 그들의 심 단계를 알아보고 이를 토 로 SW교육

의 면실시에 비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재 교사들의 심단계를 

살펴보고, 미비한 을 도출함으로써 2018년 SW교육이 

면 실시될 때를 비하는 맞춤형 연수나 정책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장교사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

사, 분석하는 것이므로, 장 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

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 다. 2016

년 1-2월 사이에 서울, 주, 남, 구 등의 도시에서 

진행된 SW 교사 연수에 참가한 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92명의 설문 데이터

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Lesson Contents

1 Introduction of SW education and computational thinking

2-3 SW education with EPL and robots

4 Case of SW leading schools

<Table 2> Contents of Teacher Training Course



392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0권 제4호

본 연구의 차는 양 연구 방법론을 용하여 교사

들을 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이용한 조사, 분석을 진

행하 다. 본 설문은 4시간 동안 <Table 2>에 제시한 

내용으로 SW교육 교사 워크샵을 실시한 후 SW교육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하 다.

3.2 설문 도구

교사들의 심단계를 측정하기 해서 심단계 설문

(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 SoCQ) 도구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텍사스 학에 있는 교육 학에서 개

발되었는데, 이후에 George, Hall and Stiegelbauer에 의

해 2006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 도구의 재검사 신뢰도는 

.64에서 .84이며 문항 내  합치도 한 Cronbach 

Alpha값이 .64에서 .83으로 당한 수 에서 높은 수  

사이로 나타났다[10]. 심단계 설문(SoCQ)은 총 35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일곱 개의 심 단계를 측정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다섯 개의 해당 문항이 있으며 <Table 4>, 각 문항의 

선택 범 는 0( 재 나에게 해당사항 없음)에서 7(매우 

심 있음)으로 8  라이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각 

단계별 다섯 개의 문항을 더한 후, Hall이 제시하고 있

는 환산표에 따라 각 단계의 백분률 값을 찾는다.

Stages Item Number Total

0   (Unconcerned) 3, 12, 21, 23, 30 0-35

1   (Informational) 6, 14, 15, 26, 35 0-35

2   (Personal) 7, 13, 17, 28, 33 0-35

3   (Management) 4, 8, 16, 25, 34 0-35

4   (Consequence) 1, 11, 19, 24, 32 0-35

5   (Collaboration) 5, 10, 18, 27, 29 0-35

6   (Refocusing) 2, 9, 20, 22, 31 0-35

<Table 3> Questionnaire’s Items of Concerns-Based Stages

Hall의 로 일 작성법에 따라서 그룹별로 각 단계

별 원 수를 합한 후 평균을 내고, 훌이 제시한 백분률 

표에 따라 각 평균값에 해당하는 백분률( 심 강도)을 

찾아서 그에 따라 그룹별 패턴을 그래 로 제시하 다. 

그룹은 교사들의 인  사항(학교 간, 성별, SW소양능

력, SW교육 연수 경험, SW교육 경험)에 따라 나 었으

며, 이러한 그룹의 구성이 심단계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하 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 기초 분석

<Table 5>에 제시한 자료와 같이, 이번 설문에 참여

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로는 남자 교사가 41명, 여자 교

사 25명, 그리고 무응답이 26 명 이었다. 응답자들의 교

사들의 학교 간 분포를 살펴보면, 등학교 교사 63

명, 학교 교사 14명,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7명의 순

으로 등학교 교사의 수가 상 으로 많았으며, 이 

문항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의 수는 8명이었다. SW

련 연수를 받아 본 경험에 한 문항에 한 응답으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명, 연수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한 응답자 25명, 무응답 16명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의 60%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라고 답했

으며, 27% 는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하 으며, 교사들의 

SW활용능력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매우 뛰어남(4.3%), 

잘 함(12%), 보통(34.8%), 조 (16.3%),  못함

(7.6%)으로 답하 다. SW 련된 교육을 장에서 교

육해 본 경력을 묻는 문항에 1년 미만 (56.5%), 1년 이

상 2년 미만 (13%), 2년 이상 3년 미만(12%), 3년 이상 

4년 미만 (4.3%), 4년 이상 (8.7%), 무응답 (5.4%)으로 

답하 다.

Stages Item Statement

0

-Unconcer

ned 

3 I am more concerned about another 

innovation.

12 I am not concerned about this 

innovation at this time.

21 I am preoccupied with things other than 

this innovation.

23 I spend little time thinking about this 

innovation.

30 Currently, other priorities prevent me 

from focusing my attention on this 

innovation.

<Table 4> Example of Questionnaire’s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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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사들의 관심단계 결과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평균 로 일을 살펴

보면, 개인  역(0, 1, 2 단계)에서 상 으로 높은 

심 강도를 보이고, 향  역(4, 5, 6단계)에서 보다 

낮은 심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 교사들

의 심단계 패턴은 비사용자의 형 인 특징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 제시한 것과 같

이 교사들은 0단계(무 심)에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단계 정보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를 보면 교사들의 단계별 심강도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 0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심 강도가 낮아지고 결과  단계에서 가장 낮은 심 

강도를 보이다가, 5단계와 6단계에서는 심 강도가 조

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Self Task Impact

Stage 
0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Stage 
6

Average Raw 
Scores(N=92)

21 27 27 24 30 29 26

Percent
(Relative 
Intensity)

99 93 89 88 76 84 87

<Table 6> Response’ Means and Percents by Stages

4.3 교사 변인에 따른 결과

4.3.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교사들의 인  사항  성별, 학교 간, SW소양능력

의 차이, SW연수의 유무, SW교육경험의 변인들 간의 

상 계를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 다.

Variables N M SD 1 2 3 4 5

1. Gender 66 0.62 0.489 -

2. School Level 84 1.33 0.627 .004 -

3. SW proficiency 69 2.86 1.004 .199 .033 -

4. SW training 

experiences
76 0.67 0.473 .053 .014 .385** -

5. SW education 

experiences
87 1.90 1.321 .357** .216 .494** .254* -

* P<.05. **P<.01 (2-tailed). 

<Table 7> Correla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eachers’ 

reponses

원태연과 정성원[30]의 상 계수 해석 방법에 따르면 

SW교육경험과 SW소양능력 간에 뚜렷한 양  선형

계(r=.494, p<.001)가 있으며, SW연수경험과 SW소양능

력 사이에도 뚜렷한 양  선형 계(r=.385, p=.003)가 있

었다. 한 성별과 SW교육경험 사이에도 뚜렷한 양  

선형 계( r=.357, p=.00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SW교육경험과 SW연수경험 사이에 약한 양  

선형 계(r=.254, p=.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별에 따른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고, 성별에 따른 SW연

수경험과 SW소양능력 간의 상 계 한 없었다. 

변인들 간의 상 계 결과를 요약하면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1) SW교육경험이 많은 교사일

수록 SW소양 능력이 높았으며, 2) SW연수 경험이 있

는 교사일수록 SW소양 능력이 높았고, 3) 남자 교사일

수록 SW교육경험이 많았다. 한 SW연수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SW교육경험이 많았다.

4.3.2 성별에 따른 교사들의 관심 단계 비교

One Way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Gender(n=92)

Female:   25 (27.2%)

Male:   41 (44.6%)

N/A:   26 (28.3%)

School Level 

(n=92)

Elementary:   63

Middle:   14

High:   7

N/A:   8

SW Training 

Experiences 

(n=92)

Yes:   51 (55.4%)

No:   25 (27.2%)

N/A:   16 (17.4%)

SW Proficiency 

(n=92)

High:   15 (16%)

Moderate:   32 (35%)

Low:   22 (24%)

N/A:   23 (25%)

SW Education 

Experiences 

(n=92)

Less   than 1 year: 52 (56.5%)

1   year – less than 2 years: 12 (13%)

2 years   – less than 3 years: 11 (12%)

3   years – less than 4 years: 4 (4.3%)

More   than 4 years: 8 (8.7%)

N/A:   5 (5.4%)

<Table 5> Basic Information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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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심단계에는 2단계-개인  심(F(1, 

64)=5.725, p=.02), 4단계-결과  심(F(1, 64)=10.330, 

p=.002), 5단계- 동  심(F(1, 64)=11.472, p=.001), 6

단계-재조명 심(F(1, 64)=15.250,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Result of Concern Stages by Gender

(Fig. 2)에 나타난 남여 교사들의 로 일을 비교해 

보면, 0단계를 제외하고, 남자교사의 경우에는 정보  

심, 그 다음으로 재조명 심이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교사의 경우는 정보  심, 리  심이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자교사의 경우 SW교

육에 해 알고 싶어 하는 동시에, SW교육의 안을 

찾는 재조명 심이 높아, SW교육 신에 한 항이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여자 교사의 경

우 교육 신에 해 알고 싶어 하며 정 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  교육 시간, 리 등의 

문제에 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3.3 SW 소양능력에 따른 교사들의 관심 단계 비교

One Way ANOVA를 통해 SW소양능력에 따른 교사

들의 심단계의 차이 을 비교해 보면, 4단계-결과  

심(F(2, 66)=6.126, p=.004), 5단계- 동  심(F(2, 

66)=9.320, p<.001), 그리고 6 단계-재조명 심((F(2, 

66)=6.586, p=.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어떤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Tukey HSD 사후 처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

이 집단간 평균의 차이에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05). 4단계의 결과  심의 경우 소

트웨어 소양 능력이 높음-낮음(M difference =5.15, 

Std.Error=1.63, p=.007)과 보통-낮음(M difference=3.85, 

Std.Error=1.35, p=.016) 집단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5단계- 동  심의 경우에는 소양 능

력이 높음-낮음(M difference=6.29, Std.Error=1.69, 

p=.001)과 보통-낮음(M difference=5.22, Std.Error=1.40, 

p=.001) 집단 사이에서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

며, 6단계-재조명 심에서는 소양 능력이 높음-낮음(M 

difference=6.89, Std.Error=1.91, p=.002) 집단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소양 능력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교사들은 재 SW 교육에 한 

결과 , 동 , 재조명  심 단계에 있으며, 소양 능

력이 낮은 교사들의 경우는 주로 정보  개인  심단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에 제시된 SW소양 능력 집단에 따른 단계별 

패턴을 알아보면 우수한 집단의 경우 6단계 재조명, 

동   정보  심에서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3

단계 리  심단계에서 상 으로 가장 낮은 심

을 갖고 있다. SW소양능력이 보통인 집단에서는 정보

, 개인  심단계 순으로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고, 

결과  단계에 가장 낮은 심강도를 보 다. SW 소양

능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정보  단계, 리  단계 순으

로 높은 심을 보 다.

(Fig. 3) Result of Concern Stages by 

SW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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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SW 연수 경험에 따른 교사들의 관심단계 비교

One Way ANOVA를 통해 SW연수 경험에 따른 교

사들의 단계별 심 강도를 비교하면, 4단계-결과  

심(F(1, 74)=25.349, p<.001), 5단계- 동  심(F(1, 

74)=12.863, p=.001), 그리고 6 단계-재조명 심((F(1, 

74)=6.694, p=.01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SW연수를 받은 경험

이 있는 교사 집단은 정보  심과 재조명 심 단계

에서 높은 심을 보 고, SW연수를 받아보지 않은 집

단은 정보  심과 리  심에서 높은 강도를 보

다. 연수를 받은 집단은 연수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SW교육 신의 향에 련된 역(결과, 동, 재조

명)에서 히 높은 심 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통

으로는 두 그룹 모두 결과  심단계에서 낮은 강도

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Fig. 4) Result of Concern Stages by SW Training 

Experience

4.3.5 SW교육 경험에 따른 교사들의 관심단계 비교

One Way ANOVA를 통해 SW교육 경험에 따른 교

사들의 단계별 심 강도를 비교하면, 4단계-결과  

심(F(4, 82)=2.587, p=.043), 5단계- 동  심(F(4, 

82)=3.889, p=.006), 그리고 6 단계-재조명 심((F(4, 

82)=4.521, p=.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ukey HSD 사후 검사 분석 결과 5단계- 동  

심의 경우 1년 미만-2년이상 3년 미만 집단(M differ-

ence=4.56, Std.Error=1.60, p=.04)에서, 6단계-재조명 

심에서는 1년 미만-4년 이상 집단(M difference=6.923, 

Std.Error=2.12, p=.01) 사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단계-결과  심의 경우 Tukey 

post-hoc 결과로는 그룹간 평균값의 차이가 없었다. 이

는 SW 교육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동 , 재조명과 

련된 문제에 더욱 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교사들의 경우에는 주로 SW 교육과 

련된 정보   개인  문제에 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소 트웨어교육 경험

이 1년 미만이거나 없는 교사들의 경우 0단계 다음으로 

1-정보  단계와 3- 리  단계에 높은 심 강도를 보

이고, 3년 이상인 교사들의 경우에는 6-재조명과 3-

리  심으로, 4년 이상의 교사들은 6-재조명과 5-

동 인 심단계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을 0단계, 무 심 단계의 강도는 SW교육 경험년수가 

늘어나도 거의 변함이 없이 높고, 가장 교육년수가 많은 

교사 그룹에서만 조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SW교육경력이 증가할수록 개인 인 역(0, 1, 

2)에서 리  역으로, 그리고 SW교육 신이 가지

고 올 향 역(4, 5, 6)으로 교사들의 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년 이상의 SW교육경력이 있는 집단

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4-결과  심이 상 으

로 낮은 상태이며, 6-재조명( 안 ) 심은 1년 미만의 

그룹을 제외하면 90% 이상의 높은 상  강도를 보이

고 있다.

0 1 2 3 4 5 6 

Less than 1 year 99 93 87 88 66 76 81

1 to less than 2 years 99 93 89 88 82 91 92

2 to less than 3 years 99 96 94 94 82 93 94

3 to less than 4 years 99 93 94 95 82 88 96

More than 4 years 96 90 91 80 86 93 97

노트 : 진하게 표 된 숫자는 0단계를 제외한 가장 높은 두 

단계의 심 강도 값이며, 이 그어진 숫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심 강도를 의미한다. 

<Table 8> Relative Strength of Concern Stages by SW 

Education Experience



396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0권 제4호

5. 토의 

이번 연구의 목 에 따라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

를 토 로 SW교육에 한 교사들의 심 단계 결과를 

해석하고, 심 단계에 향을 주는 변인들에 해 토

론한 후,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  제언을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재 SW교육에 한 교사들의 심 단계는 개

인  역에서 높은 심을 보이고 결과  심에 낮은 

강도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 신을 

직  실행하지 않는 비사용자의 형 인 패턴을 보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 George 외[10]에 따르면 비

사용자의 경우 0단계에 높은 강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

한 결과이므로 1 단계나 2단계의 심 강도를 더 심

있게 살펴 야 한다고 하 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교사

들은 정보  단계에 높은 심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개인  단계에 높은 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 교사들

은 SW교육 신에 해서 알고 싶어 하며, 신이 가

져올 개인 인 향에 한 걱정이 낮으므로, 교사들이 

소 트웨어 교육 신에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비사용자의 로

일에서 6-재조명 단계의 강도가 올라가는 것은 교사들

이 SW교육 신에 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경험에 따

라 심 단계를 분석한 결과 비사용 집단과 경험이 높

은 집단의 4, 5, 6단계의 값이 히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재 이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로 일은 비사용 집단과 사용 집단의 특징이 섞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SW교육에 한 심의 차이는 첫

째 남교사 집단은 1-정보  단계와 6-재조명 단계에서 

높은 강도를 보이며, 여교사 집단은 1-정보  단계와 

3- 리  단계에 높은 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공

통 으로는 남녀 모든 교사들이 SW교육에 해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  심은 높고, 그에 따른 교육  결과에 

한 심이 낮은 패턴을 보 는데, 이는 아직 SW교육

이 교육 장에 필수 교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남

자와 여자 교사의 로 일 패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강도의 크기를 보면 2, 4, 5, 6단계에서 남교

사 집단이 훨씬 큰 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번 연구에 참여한 남자 교사들의 경우, 

여자 교사들에 비해 SW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이 많았

고, 교육경험이 많은 집단의 경우 4, 5, 6단계에 높은 

심 강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이 남자 

교사 집단의 4, 5, 6 단계 평균 수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교사 변인들간의 상  분석을 통해 밝 진 바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 참여한 남자 교사 집단과 SW교육 

경험에서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었다. SW소양 능

력과 연수 유무와 성별에 따른 상 계가 없는 결과로 

미루어 보아서, 남자 교사들이 SW교육을 받아들이고 

직  실행하는 것에 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는 SW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여자 교사들이 

소극 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등 장에 여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SW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소 트웨어, SW이라는 학문의 

역이 주로 남성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인식이나 

선입견이 여교사들의 SW교육 도 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SW소양 능력에 따른 교사들의 심단계를 분

석한 결과, 소양 능력이 높은 그룹은 6-재조명, 5- 동

 심 단계에 머물러있고, 소양 능력이 보통인 그룹은 

1-정보 , 2-개인  단계에, 낮은 그룹은 1-정보 , 3-

리  단계에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SW

소양 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6단계의 강도가 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SW교육 신을 시행할 때 소양 

능력이 은 교사들 사이에 신에 한 부정 인 태도

나 항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

서 교사들의 소양 능력이 좋아 질수록, SW교육 신을 

잘 받아들이고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SW교사 연수에 한 심단계 차이를 살펴보

면, 연수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정보  

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후 실험을 통해 교

사 연수가 교사들의 개인  역의 심을 감소하게 하

는 효과가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3] 결과와는 상반된 결

과이다. SW교사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정보  심이 

높다는 것은, 교사들은 SW교육의 내용  측면을 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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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에 제공된 SW교사 

연수가 교사들의 정보 인 요구를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하는 실을 반 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SW연수의 정 인 효과로는, 연수를 받은 교사 집

단의 경우는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SW교육이 가져

올 학생들의 학업에 한 효과에 높은 심을 갖고 있

고, 교사들끼리의 동 가능성  더 나은 교육방법을 

찾는 것에 높은 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이는 

SW교사 연수의 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 교

사 연수를 제공할 때 보다 내용 인 측면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SW교육에 한 자신감을 갖게 해 주고, SW

교육의 궁극  목표와 그에 효과 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교육 방법  교육 결과 등을 달하여 교사들에게 SW

교육의 요성  효과를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W교육 경험에 따른 교사들의 심단계

를 살펴보면, 교육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거의 없는 교

사들의 심단계는 개인  역(0, 1, 2)에 머물러 있는 

있으며, 교육경험이 1년 이상이 넘는다고 답한 교사들의 

경우에는 높은 심강도가 개인  역에서 리  

역, 그리고 향 역(4, 5, 6단계)으로 차 옮겨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단계의 변화는 교사들의 

교육 신과 련한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10][19][27]. 교육 신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사들의 심단계의 변화는, 지속 이고 의미 인 교육 

리더십의 도움 는 교육 환경, 자원의 제공 등에 의해 

강화되거나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7]. 

를 들어 교육경험이 2-4년 사이의 교사들의 경우, 6-재

조명  3- 리  단계에 한 심강도가 높은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교사들이 SW교육에 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리 인 측면에 한 심(SW교육을 실

시할 때 발생되는 업무  측면과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한 효과 인 사용, 그리고 효과 인 업무 스 , 조

직하고 리하는 이슈들) 과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SW교육을 2-3년 정도 경험해 본 교사들을 상으로 

어떠한 리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리  이

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한 의견 조사를 하면, 앞

으로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들을 미리 악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SW교육이 더욱 원활

히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4년 이상의 SW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의 경우에는 4, 5, 6단계가 상 으로 높은 강도를 나

타내는 “진화하는 사용자”(Fig. 3)의 패턴을 따르고 있

다. 이는 SW교육이 정식 교과로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

지만, 교육 장에서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

의 경우, 재 자신들이 실시하고 있는 SW교육 내용이

나 방법에 해 의문 을 갖고 보다 더 나은 내용이나 

방법을 찾고 싶어 하며,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들과의 동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W교육 경험이 많은 교사

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교육 내용  방법 사례를 발

굴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을 마련해 주

고, 한 이 교사들의 문성을 꾸 히 개발시킬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및 제언

SW 교육 경험의 년수에 따라 분석한 심 단계 로

일에서 알 수 있는 은 교육 경험이 0에서 4년 이상

으로 증가하더라도 교사들의 개인  역(정보 , 개인

 단계)에 한 심이 여 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5]와도 일치하는 

으로, 교사들의 정의  역(동기, 인식, 태도)은 신 

과정에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28]. 한 각기 다른 신 과정 단계에 있는 교사

들이 높은 정보  심을 보인다는 것은 기존의 교사 

연수가 교사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SW교사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체계화하여 기본, 심화, 문가 과정 등의 수 별 연수 

기회를 진 , 지속 으로 제공함으로써 소 트웨어 교

육에 한 꾸 한 심  지식과 수업 기술에 한 성

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W교육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SW교육 사례  교사들의 아이

디어를 공유하여 보 SW 교육 교사들이 경험있는 교

사들의 교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비형식  학습 기회

를 마련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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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하게 고려해야 할 으로는 교사들의 평균

인 로 일이 형 인 비사용자의 패턴을 따르고 

있으나, 교사들의 성별, SW교육경험 년수, SW 연수의 

유무, SW 소양 능력에 따라 서로 상이한 심 단계에 

있으며 비사용자 패턴 이외에도 경험자 그리고 진화하

는 사용자의 패턴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SW교육

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여자 교사들의 소극 인 태도는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나 SW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동

기  학업 성취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여자 교사들이 극 으로 SW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자 교사들 에서 SW교육 신의 롤 모델을 찾아 

달 연수에서 활용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고, 여자 교사들이 SW교육을 재미있

고 쉽게 근할 수 있도록, SW교육 연수  자료 가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교사들 사이에서 SW교육을 

남성의 학문으로 여기는 고정 념은 없는지 연구를 통

해 알아보고 이를 사 에 방지하는 교육을 통해, 혹시 

있을 교사들의 고정 념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밝 진 항 가능성이 높은 세 그룹인 

1) SW소양 능력이  없거나 낮은 집단, 2) SW교사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 3) SW교육을  실시

해 보지 않은 집단을 주목하고, 이 세 집단의 SW교육

에 한 인지 , 정서 인 동향을 악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교사들의 항을 최

소화 하여 SW 교육이 원활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교사들의 SW소양 능력은 교사들의 SW교

육경험 년수와 강한 상 계가 있는데, 이는 SW교육 

경험이 쌓일수록 SW소양 능력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

며, SW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그것을 교육에 실천

해 보고 스스로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해가는 경험이 필수 이라는 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의 수가 92명으로 

은 편이었고, 편의  샘 링의 사용으로 인해 연구 결

과를 모든 등학교의 교사들에게 일반화하기 힘들다

는 이다. 한 체 응답자  인  사항을 묻는 문항

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많아 변수 요인에 따른 

심 단계의 차이 을 분석할 때 샘 수가 더욱 제한이 

되는 문제 이 있었다. 

새로운 교육 신이 학교 장에 도입될 때는, 그에 

따른 항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항은 신이 실시

되고 경험이 쌓일수록 어들고 신 결과  발 에 

더욱 심을 갖게 되는 일련의 실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교사들의 SW교육에 한 심단계를 

네 가지 변인에 따라 분석하고, SW교육의 실행 , , 

후의 특성을 가진 교사 집단의 심단계를 악함으로

써 교육 신의 진행 과정에 따른 교사들의 심 단계

를 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SW 교육 경험

을 바탕으로 신 도입 , 기, 기, 후기 등으로 

신의 진행 과정을 분석한 로 일은, 신의 시기에 따

라 교사들의 심단계가 다르며,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심과 요구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이에 따른 

맞춤형 는 처방 인 연수  교사 교육 지원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다 원활하고 효과 인 

SW교육 신이 이루어 질 것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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