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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역량에 우선 교육요구도와 하위영역별 우선 교육요구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남 J시 소재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21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검증, Borich 공식을 이용한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요구도 산출 과정을 거쳐 최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첫째,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
도와 실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현재 실행하는 수준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Borich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참여,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의 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의 경우에는 참여, 표현제작, 협업 순으로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 참여, 협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대한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는 4년 미만, 4~10년 미만 교사의 경우는 참여, 협업이 차순위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의 
경우에는 참여, 표현제작, 협업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needs for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in kindergarten teachers. For this study, 211 kindergarten teachers in J-si, 
Gyeongsangnam-do, were surveyed for their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and from the collected data,
top priorities were identified through a t-test, with demand determined by using the Borich formula,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and 
performance from,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as perceived by kindergarten teachers, the level of 
recognition that it is more important was higher than the level currently executed in all factors. Results
from the Borich model for needs analysis and priority derivation using the Locus for Focus model found
that the demand fo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capabilities was high. By analyzing the priorities of 
the demand for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in kindergarten teachers based on institutional type, 
participation, expression/creation, and cooperation were the order for public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eachers with less than four years of experience, and for those with 4-10 years of 
experienc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ere ranked next, and for teache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participation, expression/creation, and collaboration were the highest. The above results 
contribute to advancing discussions on the specific contents and methods when preparing future support
systems to strengthen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in kindergarten teachers.

Keywords : Digital Citizenship, Kindergarten Teachers, Borich Needs, The Locus for Focus Model, 
Competenc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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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펜데

믹 영향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비대면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의 활용이 가속화되었다. 지난 2년간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 교사들은 원격수업과 
놀이꾸러미를 통한 가정학습 등 다양한 비대면 수업방식
을 병행하며 유아들을 위해 교육을 이어나갔다. 코로나
가 앞당긴 교육방식의 변화로 인해 유치원 교사들은 온
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다양한 테
크놀로지를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급격하
게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
에서 교사의 디지털 기술이나 매체 활용 능력뿐만 아니
라 디지털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전반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는 2020년 10월 5일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
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022
년 8월 22일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
였다. 이 중 유아교육 관련 내용으로는 유아의 디지털 경
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구성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AI 현장 지원자료 보급 
및 적용 지속 확산 등이 포함되었다[1]. 이러한 정부 정
책 기조를 볼 때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미래교육을 대비
한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 활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교사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해가 재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놀이
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새로
운 매체를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
라 저작권 문제와 같은 정보통신 윤리교육, 초상권 보호
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등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
하다[2]. 또한 온라인 활동 및 콘텐츠에 대한 존중과 책
임감, 윤리의식을 겸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
드는 교육과정 적용을 나누며 교사 간 서로 소통하고 협
업하는 역량 역시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역량 중 하나가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코로나 여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사회, 인공지능 시대 등으로 대변되는 시대 흐름 속
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신뢰를 갖추기 위한 디지

털 시민성 역량 함양이 중요해졌다[3].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미터러시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정치적 
참여를 포괄하고, 미디어 접근 능력에 기반 한 다양한 협
업, 참여, 소통, 배려, 윤리 등을 함께 담지하고 있는 개
념[4]으로 국가별,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유네스
코[5]는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를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
고, 접근하고, 사용하고 생성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이
고 민감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인 및 콘텐츠에 참여
하는 역량, 온라인 및 ICT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는 역량,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역량’이라고 보
았다. 디지털 시민성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시민성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의견표현뿐만 아니라 타
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공적인 이슈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서 지켜야 할 예의, 공공의식 등도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포함된다[6]. 이처럼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는 다양한 접
근과 표현이 있지만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아우르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리터러시 역량,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
의 필요한 태도와 자세, 가치 등을 들 수 있다[7].

전술한 바와 같이 원격수업이 유아교육에 도입되고, 
교사교육이나 부모교육 맥락에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
된 현시점에서 교사들 스스로가 교수자 또는 학습자로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과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
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
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연구[8,9], 척도개발 연구[10,11] 등이 수행되었다. 교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문선과 박형준[12]의 연구가 유
일한데, 이들은 한국형 디지털 시민성 척도[13]를 사용하
여 전국단위의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를 탐색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이론적 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나 초·중등학교 국가수준 교육과
정의 관련 내용 분석, 디지털 시민성 척도개발에 대한 연
구 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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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도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
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관련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
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
다. 특히 디지털 시민성 역량은 연수와 같은 단기간의 교
육 기회를 통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요구도 조사결과를 
기초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사가 현직 교육을 통
해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이해와 구성요소 등에 대한 교
육 기회를 얻는다면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 디지털 미
디어 교육에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를 조사하여 요구도의 우선순
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
해 현재 역량과 필요역량의 차이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좌표 평면에 필
요역량의 평균값과 필요수준과 현재 역량의 차이에 대한 
평균값을 축으로 하여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 우선
순위 군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 
보고자 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분석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
자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치원 교사에
게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디지털 시민성 관련 내용
을 파악하여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교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 역량
의 요구 수준에 맞춘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
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
순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J시에 소재한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에

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그리고 개인의 정보보
호와 익명성 유지에 대한 내용 등이 명시되었고 최종적
으로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안내
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연령별로 20대는 131명(62.1%), 30대는 57명(62.1%), 
40대 이상은 23명(10.9%)이었고, 경력별로 4년 미만은 
85명(40.3%), 4-10년 미만은 101명(47.9%), 10년 이상
은 25명(11.8%)이었다. 기관유형별로 국공립은 24명
(11.4%), 사립은 187명(88.6%)이었고, 최종학력별로 
2-3년제 대학 졸업은 36명(17.1%), 4년제 대학 졸업은 
156명(73.9%), 대학원 석사 재학은 10명(4.7%),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은 9명(4.3%)이었다.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수 및 교육 참여 경험 유무별로는 있음은 36명
(17.1%), 없음은 175명(82.9%)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

Academic 
background

College graduation 36 17.1
University graduation 156 73.9

Attending graduate 10 4.7
Graduate graduation 9 4.3

Age
20’s 131 62.1
30’s 57 27.0

More than 40’s 23 10.9

Teaching career

Less than 4 years 85 40.3

4-9 years 101 47.9
10 years and more 25 11.8

Types of 
kindergarten

Public 24 11.4
Private 187 88.6

Related class or 
training 

experience 

Yes 36 17.1

No 175 82.9

Total 211 100.0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을 아우르는 접근
을 시도한 안정임과 최진호[9]가 사용한 문항을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수정․재구성하여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기술활용, 참여, 표현제작, 자기보호, 협
업, 타인배려의 6개 하위 영역,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
다’ 1점, ‘중요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중요하
다’ 4점, ‘매우 중요하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
털 시민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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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성 역량 측정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16이었고, 각 하위 영역별로는 기술 활용 
.853, 참여 .858, 표현제작 .895, 자기보호 .812, 협업 
.862, 타인배려 .853으로 모두 기준값 0.6보다 높게 나
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N. of 
item

Item 
N. Cronbach's 

Technology Utilization 7 1-7 .853

Participation 6 8-13 .858

Expression/creation 3 14-16 .895

Self-protection 5 17-21 .812

Cooperation 4 22-25 .862

Consideration of others 4 26-29 .853

Total 29 .916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개발, 개발된 설문지 배부 및 회수, 

설문지 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설문지 개발 단
계에서 선행연구[9]가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유아교육학
을 전공한 교수 1인과 현직 국공립 유치원 교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토받았고 중복되는 문항과 타
당도가 낮은 문항, 유아교사교육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의미전
달이 정확한지, 응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
직 유치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문항기술에서 단어의 혼용이 많고, 용어의 부
적절함, 중복 문항 등 설문 내용 수정을 거쳐 최종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8일 사
이에 실시되었으며 유치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200부를 배부하였고,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한 
설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중 223부가 회수되고, 회수
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최종 
211부를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처리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인 디지털 시민성 역량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계
수를 구하였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
의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차이
가 있는지 대응 t-검증을 실시하였고, 디지털 시민성 역
량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내용의 우선순위
를 도출하기 위해 Borich[14]의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The Locus for Focus 모델[15]을 활용하여 2개
의 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에 가로축 중앙값은 중요도의 
평균값으로, 세로축 중앙값은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의 
평균값으로 정한 후 요소들의 점수를 계산하여 각 행위
들에 대한 시각적으로 최우선 순위군을 결정하였다. 다
섯째, Borich 요구도의 상위 순서 문항이면서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HH분면(제1사분면)에 위치
한 문항으로 중복성이 확인된 문항을 최우선순위 문항으
로 결정하였다[16]. 문항의 가로축이나 세로축 평균이 
HH사분면과 접한 OH사분면 또는 HO사분면에 분포한 
문항의 경우 LH사분면의 문항보다 상위 순위의 문항으
로 보아 두 방법에서 중복성을 확인하면 최우선순위 문
항(’1’로 표시)으로 간주하였으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에서 상위 순서 문항인 경우 차순위 문항(‘2’로 표시)으
로 결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

3.1.1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
     도와 실행도 인식수준 차이 및 Borich 요구도 
     분석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수준 차이 및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디지털 시민성 역량들은 다음과 같은 t
값을 보이며, 6개의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
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였다. 요구도 순위를 살펴
보면 참여가 3.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업 2.55, 
자기보호 1.57, 표현제작 1.53, 타인배려 0.87, 기술 활
용 0.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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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importance level and current performance of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and 
Borich needs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kindergarten teachers

Competency
Importance

level
Current

performance
Mean 

difference t Borich 
needs Ranks

M SD M SD M SD
Technology utilization 4.37 0.49 4.22 0.67 0.16 0.66 3.434** 0.65 6

Participation 3.63 0.66 2.70 0.92 0.93 0.82 16.470*** 3.85 1
Expression/creation 3.91 0.83 3.55 0.98 0.37 0.91 5.890*** 1.53 4

Self-protection 4.42 0.53 4.04 0.65 0.38 0.68 8.099*** 1.57 3
Cooperation 3.90 0.72 3.28 0.94 0.61 0.81 11.067*** 2.55 2

Consideration of others 4.59 0.50 4.38 0.62 0.21 0.52 5.897*** 0.87 5
Total 4.15 0.42 3.70 0.54 0.45 0.45 14.319***

**p<.01, ***p<.001

3.1.2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상위 
     우선순위 분석
Borich의 요구도 분석 결과 밝혀진 우선순위에서 상

위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
델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하여 제
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가로축의 중요도의 평균은 
4.15, 세로축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의 평균은 0.45를 
중심으로 한다. 제2사분면 즉 LH분면에 위치한 역량은 
참여, 협업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디
지털 시민성 역량의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두 가지의 우선순위 도출방법에서 공통
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을 살펴보면, 최우
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Note: 1=Technology utilization, 2=Participation, 
3=Expression/creation, 4=Self-protection, 5=Cooperation, 
6=Consideration of others

Fig. 1. Visualization of priority using The Locus for
Focus Model(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Total)

Table 4. Educational needs for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using Borich need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ssessment Sub-factor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TU P E/C SP C CO

Borich needs 6 1 4 3 2 5

The Locus for 
Focus LH LH

High priority 2 2

Note: TU=Technology utilization, P=Participation, 
E/C=Expression/creation, SP=Self-protection,
C=Cooperation, CO=Consideration of others

3.2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별 디지털 시민성 역량
    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

3.2.1 기관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수준 차이와 
      Borich 요구도, 상위 우선순위 분석
재직 기관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디

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수준 차
이 및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디지
털 시민성 역량들은 다음과 같은 t값을 보이며, 국공립의 
경우에는 기술 활용과 타인배려를 제외한 4개의 역량에
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사립의 경우에는 6개의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국공립의 
경우 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협업이 3.50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참여 3.08, 표현제작 2.48, 자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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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between types of institution in importance level and current performance of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and Borich needs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kindergarten teachers 

Types of 
institution Competency

Importance
level

Current
performance

Mean 
difference t Borich 

needs Ranks
M SD M SD M SD

Public
(N=24)

Technology utilization 4.33 0.47 4.03 0.63 0.30 0.72 2.036 1.24 5
Participation 3.58 0.55 2.84 0.78 0.74 0.86 4.241*** 3.08 2

Expression/creation 3.65 0.71 3.06 0.96 0.60 1.08 2.706* 2.48 3
Self-protection 4.58 0.49 4.12 0.58 0.47 0.52 4.399*** 1.94 4
Cooperation 4.01 0.72 3.17 1.03 0.84 1.00 4.147*** 3.50 1

Consideration 4.68 0.32 4.48 0.45 0.20 0.47 2.055 0.82 6
Total 4.15 0.37 3.64 0.51 0.51 0.57 4.378***

Private
(N=187)

Technology utilization 4.38 0.49 4.24 0.68 0.14 0.65 2.891** 0.57 6
Participation 3.64 0.68 2.68 0.94 0.95 0.81 16.017*** 3.94 1

Expression/creation 3.95 0.84 3.61 0.96 0.34 0.88 5.250*** 1.40 4
Self-protection 4.40 0.54 4.03 0.65 0.37 0.70 7.205*** 1.52 3
Cooperation 3.88 0.72 3.30 0.93 0.58 0.78 10.296*** 2.42 2

Consideration 4.58 0.52 4.37 0.64 0.21 0.52 5.521*** 0.87 5
Total 4.14 0.43 3.71 0.55 0.44 0.44 13.727***

*p<.05, **p<.01, ***p<.001

1.94, 기술 활용 1.24, 타인배려 0.82 순으로 높았다. 사
립의 경우에는 참여가 3.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업 
2.42, 자기보호 1.52, 표현제작 1.40, 타인배려 0.87, 
기술 활용 0.57 순이었다.

상위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도식
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국공립의 경우 가
로축의 중요도의 평균은 4.15, 세로축의 중요도와 실행
도 차이의 평균은 0.51을 중심으로 한다. 제2사분면 즉 
LH분면에 위치한 역량은 참여, 표현제작, 협업으로 나타
났다. 사립의 경우 가로축의 중요도의 평균은 4.14, 세로
축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의 평균은 0.44를 중심으로 
한다. 제2사분면 즉 LH분면에 위치한 역량은 참여, 협업
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의 요구
도의 최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두 
가지의 우선순위 도출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에는 최우
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표현제작, 협업은 차순위로 나
타났다. 사립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Public kindergarten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Private kindergarten

Note: 1=Technology utilization, 2=Participation, 
3=Expression/creation, 4=Self-protection,
5=Cooperation, 6=Consideration of others

Fig. 2. Visualization of priority using The Locus for 
Focus Model(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Types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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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among teachers’ teaching career in importance level and current performance of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and Borich needs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Teaching 
career Competency

Importance
level

Current
performance

Mean 
difference t Borich 

needs Ranks

M SD M SD M SD

Less than 4 
years
(N=85)

Technology utilization 4.41 0.45 4.21 0.66 0.21 0.60 3.169** 0.86 5
Participation 3.66 0.66 2.69 0.86 0.96 0.70 12.653*** 4.00 1

Expression/creation 3.93 0.85 3.53 0.97 0.40 0.88 4.222*** 1.68 3
Self-protection 4.40 0.59 4.01 0.70 0.39 0.72 4.999*** 1.61 4
Cooperation 3.83 0.67 3.30 0.86 0.53 0.72 6.798*** 2.20 2

Consideration 4.58 0.53 4.44 0.55 0.14 0.43 2.909** 0.56 6
Total 4.15 0.41 3.70 0.53 0.45 0.40 10.356***

4-9 years
(N=101)

Technology utilization 4.33 0.49 4.32 0.61 0.02 0.64 .268 0.07 6
Participation 3.62 0.66 2.73 0.98 0.89 0.92 9.641*** 3.67 1

Expression/creation 3.91 0.85 3.71 0.93 0.20 0.87 2.317* 0.83 5
Self-protection 4.41 0.49 4.06 0.61 0.35 0.66 5.364*** 1.46 3
Cooperation 3.97 0.73 3.34 0.96 0.63 0.83 7.582*** 2.60 2

Consideration 4.60 0.49 4.32 0.69 0.28 0.59 4.719*** 1.15 4
Total 4.14 0.43 3.75 0.55 0.39 0.47 8.509***

10 years 
and more

(N=25)

Technology utilization 4.41 0.58 3.86 0.83 0.55 0.79 3.473** 2.28 4
Participation 3.59 0.72 2.62 0.91 0.97 0.75 6.480*** 4.04 1

Expression/creation 3.85 0.71 2.93 1.00 0.92 0.93 4.923*** 3.82 2
Self-protection 4.54 0.52 4.08 0.64 0.46 0.65 3.497** 1.89 5
Cooperation 3.83 0.85 2.99 1.10 0.84 0.95 4.426*** 3.49 3

Consideration 4.63 0.42 4.44 0.53 0.19 0.45 2.128* 0.79 6
Total 4.15 0.40 3.50 0.54 0.65 0.53 6.146***

*p<.05, **p<.01, ***p<.001

Table 6.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ypes of 
kindergarten for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using Borich need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ssessment Sub-factor

Public
(N=24)

Competency TU P E/C SP C CO
Borich needs 5 2 3 4 1 6

The Locus for 
Focus LH LH LH

High priority 2 2 2

Private
(N=
187)

Competency TU P E/C SP C CO
Borich needs 6 1 4 3 2 5

The Locus for 
Focus LH LH

High priority 2 2

Note: TU=Technology utilization, P=Participation, 
E/C=Expression/creation, SP=Self-protection, C=Cooperation, 
CO=Consideration of others

3.2.2 경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수준 차이와 Borich 
     요구도, 상위 우선순위 분석
Table 7과 같이 4년 미만, 4-10년 미만, 10년 이상

의 경우에서 6개의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
도 순위를 살펴보면, 4년 미만 경력 교사의 경우 참여가 
4.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업 2.20, 표현제작 
1.68, 자기보호 1.61, 기술 활용 0.86, 타인배려 0.56 
순으로 나타났다. 4-10년 미만 교사의 경우에는 참여가 
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업 2.60, 자기보호 
1.46, 타인배려 1.15, 표현제작 0.83, 기술 활용 0.07 
순으로 높았다. 10년 이상 경력교사의 경우에는 참여가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표현제작 3.82, 협업 
3.49, 기술 활용 2.28, 자기보호 1.89, 타인배려 0.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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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우
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4년 미만의 경우 가로축의 중요도의 평균은 
4.15, 세로축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의 평균은 0.45를 
중심으로 한다. 제2사분면 즉 LH분면에 위치한 역량은 
참여, 협업으로 나타났다. 4-10년 미만의 경우 가로축의 
중요도의 평균은 4.14, 세로축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의 평균은 0.39를 중심으로 한다. 제2사분면 즉 LH분면
에 위치한 역량은 참여, 협업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경우 가로축의 중요도의 평균은 4.15, 세로축의 중요도
와 실행도 차이의 평균은 0.65를 중심으로 한다. 제2사
분면 즉 LH분면에 위치한 역량은 참여, 표현제작, 협업
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의 요구
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두 가
지의 우선순위 도출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
게 나타난 역량을 살펴보면, 4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우
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4-10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최우
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표현제작, 협업은 차순위로 나
타났다.

Table 8.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eachers’ 
career for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using Borich need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ssessment Sub-factor

Less 
than 4 
years
(N=85)

Competency TU P E/C SP C CO

Borich needs 5 1 3 4 2 6
The Locus for 

Focus LH LH

High priority 2 2

4-9 
years
(N=
101)

Competency TU P E/C SP C CO

Borich needs 6 1 5 3 2 4
The Locus for 

Focus LH LH

High priority 2 2

10 years 
and 

more
(N=25)

Competency TU P E/C SP C CO

Borich needs 4 1 2 5 3 6
The Locus for 

Focus LH LH LH

High priority 2 2 2

Note: TU=Technology utilization, P=Participation, 
E/C=Expression/creation, SP=Self-protection, C=Cooperation, 
CO=Consideration of others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Less than 4 years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4-9 years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10 years and more

Note: 1=Technology utilization, 2=Participation, 
3=Expression/creation, 4=Self-protection,
5=Cooperation, 6=Consideration of others

Fig. 3. Visualization of priority using The Locus for 
Focus Model(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Teachers’ career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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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구의 우선순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J시의 유치원 교사 21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는 t-검증, Borich 공식을 이용한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요구도 산출 및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
서 현재 실행하는 수준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치원 교사들이 디지
털 사회의 변해가는 교육방식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 역
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실제 
자신의 디지털 시민성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
하며 디지털 시민성 역량 함양 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참여, 협업 역량에 대한 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가 디
지털 시민성 역량 교육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
은 참여와 협업 관련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디
지털 역량 교육이 역기능으로부터의 보호, 컴퓨터 및 디
지털 매체 활용 능력 제고 등 기능주의적 관점에 치우쳐 
있던 것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으
로의 전환이 필요함[17]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하겠다. 
교육부[18]는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에서 미래
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을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의 추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협력과 소통이 교육기반 조성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바, 이상의 최우선 문항들을 반영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사교육 시 의견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통
로를 마련해 주는 등 디지털 시민성의 협업 역량을 증진
시키는 문화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관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의 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의 경우
에는 참여, 표현제작, 협업 순으로 나타났고, 사립의 경
우 참여, 협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 상황에서 국공립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보다는 기 제작된 EBS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대면 교
육에 필요한 놀이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 경험이 적은 공립유치

원 교사의 표현 제작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순위로 나
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한편 경력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는 4년 미만, 
4~10년 미만 교사의 경우는 참여, 협업이 차순위로 나타
났고 1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의 경우에는 참여, 표현제
작, 협업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경력 교사
의 요구도 순위에서만 표현제작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한 경력별 또는 생애단계별 
교사교육을 계획할 때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콘텐
츠 제작 관련 실무교육이나 교육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하드웨어 활
용과 관련하여 환경 설정과 새로운 기기연결 등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유치원 현장에서 원격 수업과 디지털 
매체활용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치원 교사의 디지
털 시민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역량
별 우선순위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수 및 교
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
해 추후 연구에서는 조사 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디지
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만을 조사하였으나 추
후에는 이러한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유아의 디
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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