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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2014년부

터 2023년까지의 국외 초중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국외 연구 14편을 선정하고 언어와 연도별 현황,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주제, 연구성과를 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 분야 디지털 포용 관련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사 대상 연구와 질

적연구가 많았다. 또한, 교사의 역할 및 디지털 기술을 교수·학습에 통합하는 교

사역량, 취약계층의 온라인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 구성 노력을 강조하고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등의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과 정보격차 실태조

사 연구, 디지털 포용 관련 교사 연수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publications 

from 2014 to 2023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digital inclusion in K-12,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alisation of digital inclusion in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14 relevant foreign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language, yearly status, research object, research 

method, research topic, and research outcomes. The results showed that 

research on digital inclusion in K-12 education has been more active 

in the post-COVID-19, with many studies focusing on teachers and 

qualitative research. It emphasizing the role of teachers and their ability to 

integrate digital technologies into teaching and learning, as well as efforts 

to create environments that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vulnerable 

populations in online activities. The findings were the needs for more 

researcher on the digital capabilities and information gaps of vulnerable 

groups inclu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teacher training on digit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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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시대의 학교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
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1].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2], 디지털 포용 수준이 높은 학교일
수록 디지털 포용 수준이 낮은 학교보다 학생들이 교육적 소
외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교육 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이란, 일반적으로 디지
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서 삶의 질
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3]. 우리나
라에서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격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과학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에서 제시한 정
책적 개념으로써[4],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포용’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Digital Inclusion in Education)’ 개념은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OECD에서는 ‘디지털 공
평성(Digital Equity)’과 구분하여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먼저 ‘디지털 공평성’은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 디지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습 자원을 제
공하여 학생이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5]. 이에 비해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모
든 학생의 교육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공평성’
과 개념이 유사하나, 학생의 다양성을 교수·학습에 반영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디지털 공평성’의 초점은 디
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디지털 포용’은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교수·학습에 통합하
여 어떠한 학생도 교육적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장하면
서 학생들의 소속감과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있다[5].

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격차의 최소화이다. 디
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를 지칭하는 디지털 격차[6]는 정보 빈부 격차를 발생시
키고 향후 삶의 수준과도 직결된다. 때문에 장애학생, 이주
배경학생, 조손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디지털 격차 특성을 파악
하여 그들의 교육 성취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접근성의 확대이다.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학습에 차질을 줄 수 있다[7]. 또한 가
정에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미
비는 디지털 환경에서 실시되는 교육 참여에 제약이 된다. 장
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디지
털 정보 격차가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8]에서 보고되었다. 

셋째, 교수·학습의 질 강화이다. 코로나19 이후 학교현장

에서는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급
증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확
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9].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술
에 접근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통해 동
등한 기회를 보장함과 함께 교사가 관련 역량을 갖출 수 있
는 교육 및 정보, 연구가 필요하다[10].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상술한 세 가지 요소에 기반하
여 디지털 기술이나 도구를 교수·학습 활동에 통합하는 방
안을 고민하며 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1].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
겠다는 목표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12], 국
가 차원에서 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어렵다. 

취약계층 중 장애학생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
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특수교육기관에서 사용하
는 디지털 교육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 
환경의 장애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자료 개발은 요원
하다. 디지털 포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만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자료를 별도로 개발하기 보다는 초중등 디
지털 교육 지원 자료를 개발할 때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초중등교
육 분야에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나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에서의 디지털 포용 관련 국외 
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초중등교육에
서의 디지털 포용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연구를 분석

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문헌 
선정은 체계적 문헌 고찰의 기준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es) 절차를 준수하여 검색(Identification), 선별
(Screening), 선정(Eligibility), 포함(Inclusion) 단계에 
따라 실시하였다. 편향된 연구 결과와 오류 최소화를 위해 
모든 과정에 걸쳐 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2.1 문헌 검색 

검색(Identification)은 2024년 1월에 1차 수행하
였으며, 자료 검증을 위해 2024년 5월에 추가 진행하
였다. 문헌 검색에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로 영어 논문은 
EBSCOhost, 일본어 논문은 국립정보학연구소 콘텐츠 서
비스 서포트 (国立情報学研究所　コンテンツサービスサ
ポート)의 CiNii Research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로 영어 
논문은 ‘Digital inclusion’& ‘Education’을 키워드로 검
색하여 208편을, 일본어는 ‘デジタル(디지털)’ & `イン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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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ージョン(포용)’ & ‘教育(교육)’으로 검색하여 8편의 문
헌을 수집하였다. 

Identification via Database

Studies identified through 
Riss, Eric, EBsohost, デジ
タル, インクルージョン,　

教育(n=216)

Studies excluded(n=38)
24 duplicates removed
14 non-Article Journal

Titles and abstracts  
screened (n=178)

Records excluded 
(n=159)

157 not relevant to K-12
(64 higher education)

 2 abstract only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19)

Records excluded (n=6)
Records included (n=1)

1 articles included

Studies included in Review 
(n=14)

Figure 1. PRISMA Flow chart

2.2 문헌 선정

본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초중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
용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국외 연구는 공식
언어인 영어 논문을 기본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영어로 작
성된 논문 외에 일본어로 작성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그 이
유는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 측면에서 일본은 우
리나라와 국제적으로 유사한 평가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용 연구 동향에 있어서 추가적인 시사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1.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Criteria Inclusion Exclusion

Publication 
date

2014-2023
prior to 2014 and 

after 2023

publication 
type

Original research 
academic article in 

peer-reviewed journals

Book chapters, review 
article, reports, thesis, 

dissertations, or 
proceedings

Focus of 
article

Article focused on 
K-12

Article did not include 
K-12

Study 
method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Reviews of other article

Language English, Japanese
except for English, 

Japanese

포용교육은 2015년 제7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강조하
고 있는 교육목표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
라와 일본은 장애학생 포용교육 부문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13]. 구체적으로 2022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
부터 양국 모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분리하여 교육하
는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학생의 질 높은 포용교육을 보장
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받았다. 

구체적인 문헌 선정 절차는 Figure 1와 같다. Figure 1
와 같이 검색한 문헌 216편은 영어로 작성된 연구 208편
과 일본어로 작성된 연구 8편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중복 
문헌 24편과 연구보고서 등 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14편
의 문헌은 제외하였다. 선별(Screening) 단계에서는 연구
자가 초록을 확인해서 고등교육 등 초중등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157편과 디지털 포용과 무관한 연구 2편을 제외
하였다. 문헌 적절성 평가(Eligibility)를 위해 19편의 본문
을 확인하여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문헌 6편을 제외하였
다. 배제 기준은 2014년 이전이나 2023년 이후 발간되었
거나, 동료 검증이 가능한 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경우, 
초중등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 방법인 양적연구
나 질적연구, 혼합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언어가 일본
어나 영어가 아닌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포함(Inclusion) 단계에서 대상 논문의 참고문헌을 참
고하여 추가 확인한 1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Table 1에 따
라 최종 분석 대상 문헌은 14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14
편은 저자, 연도, 제목을 정리하여 Table 2와 같이 제시하
였다.

2.3 문헌 분석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을 언어별 연구
현황, 연도별 출판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
구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Screening
E

ligibility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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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언어별 연구현황 

분석 대상 문헌의 언어는 Table 3과 같이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다. 일본어 연구는 초중등교육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배제조건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Table 3. Frequency of language

Category Freq. Rate(%)

Japanese 0 0

English 14 100

Total 14 100

3.2 연도별 출판현황

분석 대상 문헌은 Table 4와 같이 2016년에 2편, 2017
년에 1편, 2020년에 3편, 2021년에 1편, 2022년에 4편, 
2023년에 3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Figure 3과 같이 코
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활발하게 실시되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Frequency of publication by year 

Published year Freq. Rate(%)

2014~2015 0

21.4
2016 2

2017 1

2018, 2019 0

2020 3

78.6
2021 1

2022 4

2023 3

Total 14 100

Figure 3. Number of paper by COVID19 

Table 2. List of paper to be analyzed

No Author Year Country Title of paper

1 Adhikari et al. 2016
New 

Zealand
Bring your own devices classroom: Exploring the issue of digital divide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s

2 Santarosa & Conforto 2016 Brazil
Educational and digital inclusion for subjec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1:1 technological configuration

3 Popova & Fabre 2017 Bolivia Digital inclusion of secondary schools’ subject teachers in Bolivia

4 Cranmer 2020 UK
Disabled children’s evolving digital use practices to support formal learning: A 

missed opportunity for inclusion

5 Parmigiani et al. 2021 Italy E-inclusion: online special education in Ita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6 Stenman & Pettersson 2020 Sweden
Remote teaching for equal and inclusive education in rural areas? An analysis 

of teachers’perspectives on remote teaching

7  Kearney et al. 2022 Australia Digital pedagogies for future school education: Promoting inclusion

8 Puerto & Gutiérrez-Esteban 2022 Spain
Achieving universal digital literacy through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n 

open educational resources

9 Owen 2022 UK
Developing a pastoral response to the complexities and challenges faced by 

disadvantaged students in the digital classroom

10 Starks 2022 USA
Serv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12 online learning: Daily practices of 

special educat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1 Tate & Warschauer 2022 USA Equity in online learning

12 Chiner et al. 2023 Spain
Digital inclusion in Spanish mainstream and special schools: Teachers’ 

perceptions of Internet use b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13 Méndez et al. 2023 Spain
Future teachers facing the use of technology for inclusion: A view from the 

digital competence

14 Nissim et al. 2023 Israel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teachers of pupils with multiple disabilities 

and parents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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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대상

분석 대상 문헌을 연구대상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한 경우 중복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 대상 연구가 50%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
으며, 다음은 학생 대상 40%, 보호자 대상 10% 순으로 나
타났다. 학생의 경우, 장애학생, 농어촌학생,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등 대상이 다양하였다.

Table 5. Frequency of target

Category Sub-category Freq. Rate(%)

Teacher 10 50

Prarent 2 10

Student

Elementary 2

40Middle 3

High 3

Total 20 100

3.4 연구방법

분석 대상 문헌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인터뷰나 관찰 등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
한 연구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연구 35.7%, 양적연
구 14.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Type of methodology used

Category Freq. Rate(%)

Quantitative method 2 14.3

Qualitative method 7 50

Mixed method 5 35.7

Total 14 100

3.5 연구주제

분석 대상 문헌에서 다룬 연구주제는 Table 7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주제는 디지털 포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나 역량 등 교사의 역할 관련 연구가 42.9%로 가장 많았
고, 디지털 포용 환경을 조성하거나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시스템 관련 연구가 35.7%, 디지털 기기나 자료, 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 관련 연구 21.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Frequency of content area

Category Freq. Rate(%)

Digital Infrastructure 3 21.4

Support systems 5 35.7

Role of teachers 6 42.9

Total 14 100

3.6 연구성과

분석 대상 문헌에서 제시한 연구성과는 Table 8과 같
다. 연구성과는 각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을 주제별
로 중복 코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포용적 학교 문

화 조성 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33.3%로 가
장 많았으며, 디지털 포용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나 역할 
27.8%, 디지털 접근성 22.2%, 학교와 가정, 교사와 외부
전문가 간 협력 16.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Frequency of main finding

Category Freq. Rate(%)

Digital access for attending 4 22.2

Inclusive education system 6 33.3

competence of teacher 5 27.8

Collaboration for all 3 16.7

Total 18 100

4. 논의 및 제언
최근 10년 동안 초중등교육 대상 디지털 포용 관련 국외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디
지털 포용 연구는 모두 영어 논문으로, 일본어 논문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14],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포용’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우리나라의 교육디지털원패스와 같이 일본에서도 한 번
의 로그인으로 교육 관련 시스템을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
는 환경(Single Sign On, SSO)을 학습e포털에 구성하여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AIDT 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다[15]. 

연도별 연구현황은 코로나19 이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연구주제로 교사의 역할이나 디지털 기술을 
교수·학습에 통합하는 교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가 많았다. 코로나19 이전 디지털 포용 관련 연구는 학생의 
디지털 사용 격차나 기기 및 광대역 등 디지털 접근성 차원
의 격차를 주로 다루어 왔으나[16-18],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포용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을 더 강조하
였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에 교육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기
기 보급이나 인프라 구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코로나
19 이후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기 때
문이다[19, 20].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온라인 활동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나 교사 공동체, 
또래학생, 보호자 등 사회적 자원을 교사가 활용하는 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 전환과 학교의 지원이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1-26].

연구성과 분석 결과, 디지털 포용교육 환경 구성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학습 환경의 
확장성과 디지털 기술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
적 학습 설계 등 모든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27, 28].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유엔 장애
인 권리 협약(CRPD)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전 세계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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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용적 교육 환경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교육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29], OECD에서는 정
책과 관련 법령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
지털 기술의 포용적 설계와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 
본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후로 디지털 포용 관련 연구가 접
근성 차원을 넘어 교사의 역량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도 디지털 포용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 시스템 차원에
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콘텐츠 설계 기
준을 ‘쉬운 중간’에서 벗어나 ‘덜 표준적인 소수’로 이동해야 
비로소 모든 학생 전체 수준을 포용할 수 있지만[30], 우리
나라는 여전히 평균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수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자료는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반면에[31], 
초중등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 또래학생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
다. 모든 학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
을 위해[32] 현재 비장애학생 위주로 수립된 소프트웨어교
육 등 관련법이나 정책이 디지털 포용의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교육 환경에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과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 및 기술
에 대한 태도가 향후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
친다[33].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은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16]. 
특히 AIDT의 핵심기능은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구
현하는 데 있다[34]. 하지만 그동안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실
시된 교육정보화 실태조사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조사에
서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준비도나 디지털 정보격차를 포
함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중등교육에서 취약계층 대
상 디지털 실태조사 자료는 정책 추진의 근거이자 디지털 포
용 구현을 위한 교사의 역할[21-26]을 명확히 하고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교수·학습에 디지털 도구나 기술을 효
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관련 교사 연수가 필
요하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습자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
을 교수·학습에 통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학생 간 디지털 격차는 학령기와 졸업 이후까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격차까지 초래할 수 있다
[35]. 코로나 19 이후로 교사의 역할이 전환되고 강조되고 있
는 것과 같이 향후 국내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초 소
양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포용 관련 연구는 부족하나, 학습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위해 다양한 학습용 콘텐츠와 교무지원 서비스 등
을 연결해서 데이터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를 마친 
학습 e포털 서비스를 2021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다[15]. 
또한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역

할 제고를 위해 교육정보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의 노
력을 하고 있다[36].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디지털 
포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나 정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
다. 특히 다양한 요구를 보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각 집단이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화된 수업이 필요하
며 이때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37]. KERIS나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 교수·학습 플랫폼을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포용을 위
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기반 수업 운
영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어로 사용하는 ‘디지털 포용’의 개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등 관련 검색어를 추가
하지 않고 ‘디지털 포용’으로 검색어를 제한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 문헌이 14편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교육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외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포용적 고등교육(Inclusive 
post-secondary education)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
며[38], 이를 반증 하듯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문헌 선정 시 
배제된 논문 중 64건은 고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연구
이다. 향후 고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포용 연구를 실시한다
면, 초중등교육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취약계층
을 위한 디지털 포용이 새로운 교육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33]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초중등교육 분야 디
지털 포용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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