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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및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수요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AI 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배지는 디지털·AI 교육 환

경 제공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도구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 이력과 역량을 지속적으

로 관리 및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재 관련 연구가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직업계고에서 디지털 배지를 시범 운영하고, 495명의 

학생과 14명의 교사의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디지털 배지에 대한 관심도는 교사가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는 학생보다 디지털 배지가 개인의 강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교사가 학생

보다 추후 디지털 배지 사용 의향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났다. 또한,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이 교사보다 높

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공업계

열 직업계고 학생의 인식과 만족도의 평균이 상업정보계열과 가사실업 및 농생명계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에서 디지털 배지의 도입

과 활성화 방안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basic learning ability and digital competenc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variety of digital AI 
education environments tailored to social needs. Digital badges are a curriculum 
authentication tool for providing a digital and AI education environment, and 
are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because they can continuously manage, record, 
and prove each student's learning history and capabilities, but related research 
is currently very insufficient. This study piloted a digital badge at a vocational 
high school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495 
students and 14 teacher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eachers had a higher 
level of interest in digital badges than student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eachers perceived digital badges to 
be more helpful in expressing individual strengths than students,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eachers had a higher intention to use digital badges 
in the future than students,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student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digital badge pilot project was higher than 
that of teacher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Fourth, the averag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in 
industrial vocational high schools wa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in commercial 
information, home economics, and agricultural life depart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were provided that could provide practical help 
in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digital badges in vocational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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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을 교육 목
표로 제시하였다[1]. 이에, 초·중등교육과정 내 디지털 기기 
활용, 정보 활용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초 소양을 강조
하고,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를 구축하는 데 행정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의 영향에 따
라 개인 맞춤형 빅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 학습 데이터가 축적된 빅데이터는 개별 학습 지원과 개
인의 교육 효과를 향상할 수 있어 정책적, 기술적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이력과 역량을 관리 및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교육 
성과 기록 도구를 의미한다. 축적된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학습, 역량, 경험, 성취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인증하고 이
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토큰(Token)으로 볼 수 있
다[2]. 또한 디지털 배지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도, 기술력, 
경쟁력 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로써 개인의 목표 달성
과 완수를 의미한다[3]. 즉, 디지털 배지는 대학 졸업장 취득
을 중심으로 하는 학력, 학벌 중심 문화를 실력 중심,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로써, 전
통적인 교수-학습, 평가, 인증 시스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도구이다[4]. 디지털 배지는 학습자의 학
습 데이터를 증명하며 중등, 고등, 평생교육 학습자까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학습 경험 인증 기술이며, 
개개인의 역량을 인증하고 역량 표출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이다[3]. 한편, 직업계고는 산업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역
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 과정에 있으며, 
기존 기술인 양성 중심의 교육과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5].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
상 및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수요에 맞춘 실제적
인 역량기반교육, 학습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디지털 AI 교
육 환경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직업계고 교육과
정이 산업화 시대의 기술인 양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
지털 기술 발달과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
성을 지니고, 학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발
하며, 학생의 평생학습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직업계고의 변화 흐름에 따라 교육부에서
는 2023년 8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디지털 배
지 시범 운영을 통해 직업계고에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였다. 
도입의 목적은 역량 및 학습 인증 도구인 디지털 배지를 활
용하여 개인의 학습역량과 비정규 교육과정을 인증하고 재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이다. 디지털 배지 도입의 기대효과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디지털 배지 취득 시, 성취감 제고 및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취업을 위해 학생과 기업 간의 매칭에 활용하는 데 있다[6]. 
이와 같은 디지털 배지가 지닌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디지털 배지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해외의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 및 시범 운영 단계에 있어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3]. 특히, 중등교육기관인 직
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 운영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배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배지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디지털·AI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제도
로서 직업계고등학교에 디지털 배지를 시범 운영하고, 학생
과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배지 활성화
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본 인식과 운
영 및 유용성에 대한 인식,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계열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
째, 디지털 배지의 직업계고 도입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실
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배지의 정의 및 도입 사례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는 전통적인 휘장의 의미
를 지닌 배지에 디지털 정보를 결합한 표준화된 증명 도구
로써, 디지털로 발행된 배지를 총칭하며, 오픈 배지(Open 
Badge)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국제표준규격에 맞춰 
발행된 오픈 배지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로 ‘디지털 배지’를 
사용하고 있다. 오픈 배지란 1EdTech에서 지정한 국제표
준규격 인증을 받은 디지털 배지의 브랜드를 의미하며, 해
당 인증을 받은 플랫폼이라면 상호 호환이 가능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1EdTech는 국제 교육 기술 커뮤니티로, 디
지털 학습 생태계 기술을 인증하고 있다[7]. 디지털 배지는 
1EdTech 국제표준규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특정 교육 기관이나 국가에서만 인
정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닌 기관 간의 경계, 정규와 비정
규 교육기관의 경계, 국가 간의 경계가 없이 활용가능하다. 
둘째, 배지 이름, 배지 기준, 배지 URL, 발행일자, 수신자, 
발급기관에 대한 추가 정보, 유효기간, 획득 기술이 메타데
이터로 담긴 형태로 공통으로 제공된다. 셋째,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된 디지털 배지라도 상호 호환이 가능하
다. 디지털 배지는 현재 다국적 기업 Google, IBM 등에서 
사용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 3천여 개가 발급되었고[8], 
Harvard IT 아카데미, Milano 공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다[9]. 

Table 1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선구적으로 디지털 
배지를 도입 및 활용한 교육기관인 카네기멜론대학은 
CS2N(Computer Science Student Network)에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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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를 적용하여 활용하였는데, CS2N이란 사용자가 컴퓨
터 과학 기술과 지식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면서 배지를 획
득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으로 해당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 인증 체계를 제공
한다[10]. 각 CS2N 사용자에게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활
용하여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배지를 학생들에
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육 진행 상황과 지속적인 참여에 
대해 디지털 배지를 수여한다[11]. UC-Davis 대학의 경우 
농업 식품 관련 학부 전공에서 디지털 배지가 활용되었으
며, 인턴십 및 현장 학습을 통해 교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 
학습 및 역량에 기반을 둔 실습에 대한 인증을 디지털 배지
를 활용하였다[12]. 초·중등교육에 적용한 사례로는 학습 
경제 재단(Learning Economy Foundation)이 레고 재
단과 협력하여 만든 Super Skills가 있다. Super Skills는 
5~12세 어린이를 위한 학습 게임 생태계로 플레이어가 게
임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얻은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디지털 지갑이 제공되며, 자신의 자격 증명을 레고 세트와 
같은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13].

Table 1. Examples of Digital Badge Utilization in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ions.

Institute Digital Badges

Carnegie Mellon 
University

(https://www.cs2n.
org/)

University California, 
Davis

(https://www.credly.
com/organizations/
uc-davis-division-
of-continuing-and-

professional-education/
badges)

Learning Economy
Foundation - super

 skills
(https://www.

learningeconomy.io/
superskills#app)

2.2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배지 도입 필요성

직업계고는 우리나라 공교육체계에서 중등직업교육과
정에 위치하고 있다[14]. 과거에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
한 산업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역
할이 중요시되었다면, 최근 직업계고 교육목표는 학생 개

개인의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능력의 기반을 마련하며, 진
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
육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15].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직
업계고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변화, 직
업세계 이행, 다양한 학습경험과 학습의 질 보장 등의 교육
내용 적정성 강화를 큰 방향으로 두고 있다[1]. 교육부에서
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디지털 기기 활용, 정보 활용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중등
교육에서부터 기초 소양으로 갖추도록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직업계고에서는 미래 유망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
력양성을 위한 전문 훈련과정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정
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디지
털 배지로 기록하고, 증명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도입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6]. 디지털 배지는 학생의 
학습 경험과 성과를 기록하며, 학생성공 역량 증진에 동기
를 부여할 수 있으며, Notion, Linked-in 등의 개인 SNS
와 연계하여 개인 이력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9]. 또한, 디지털 배지는 학습자가 교육을 받고
도 누락할 수 있는 비정규 학습도 인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직업계고에서 디지털 배지를 활용하게 되면 정
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연결하는 학습 생태계가 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16]. 

Hurst(2015)는 디지털 배지가 온라인교육환경에서 학습 
인센티브로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
육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참여동기를 부여한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및 MOOC에 디
지털 배지를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취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동기부여와 게임 기반 학습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17]. Wills & Xie(2016)는 디지털 배
지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개인화할 수 있게 하여 
학습의 자율성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18].

Barker(2013)는 디지털 배지가 개개인의 성취 및 역량
과 기술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동기
를 부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디지털 배지가 공식
적 교육과 비공식 교육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설명하였다[16]. Law et al.(2024)은 교육 환경에서 디지털 
배지를 메타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배지가 학업 성취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하였다[19]. Fontichiaro & 
Elkordy(2016)와 Gibson et al.(2016)은 디지털 배지가 학
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가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
즘을 제공하고, 교사는 디지털 배지를 통해 학생의 진행 상
황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이드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20, 21].

따라서 초·중등 교육환경에서부터 디지털 배지를 도입
하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학습 경험과 성취과정을 기록하
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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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전공 분야의 자격 이력을 디지
털 배지로 기록하고 증명함으로써 취업 및 채용 과정에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배지의 폭넓은 도입 및 활용 분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디지털 배지의 도입 및 활용 관련 사례 연구는 대
부분 미국의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내 
중등교육 분야의 경우 디지털 배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
에 있다. 현재 대학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디지털 배지 전환
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디지털 배지의 활용도 및 가치 
측면에서 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며, 
디지털 배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인증 표준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한 실정이다[2]. 이러한 디지털 배지의 잠재
적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배지를 
실제로 직업계고에 적용하고, 해당 운영사례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배지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에서 디지털 배
지를 시범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배지에 대한 인
식을 수렴하여 디지털 배지 활용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교육부에서는 2023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역량 인증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 배지 시범 도입 사업을 시행하
였으며, 공모를 통해 직업계고 10개교를 시범운영 대상 학
교로 선정하였다. 시범학교별로 교육목표 및 필요 역량 등
을 고려하여 디지털 배지 발급 대상 분야와 기준 등을 선정
하였으며, 하이파이브 포털 내에 디지털 배지 소메뉴를 개
설하여 디지털 배지 발급체계를 구축하였다.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체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Digital Badge Pilot Operation System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학교의 학생 및 실무 교사 대상으로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
족도 설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 
방법은 연구자가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Google Form)
을 사용하여 2주간 온라인 설문지를 제공하고 설문 참여자
들은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설문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평가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Research Procedure

3.2 연구 대상

디지털 배지 시범학교 10개교의 재학생 및 교사를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학생 1,272명이 응답
하였으며, 이중 디지털 배지 수령자 495명과 디지털 배지 
실무 담당교사 14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토대로 최종 분석
하였다. 응답자의 학생 기본 정보는 Table 2와 같으며, 학
교 계열별로는 상업정보계고가 47.9%로 가장 많이 참여
하였고, 공업계고(42.2%), 가사실업 및 농생명계고(9.9%) 
순으로 참여하였다. 성별 참여 비율은 남학생이 48.9%, 
여학생이 51.1%로 비슷하게 참여하였다. 학년별 참여 
비율은 3학년이 40.4%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2학년
(35.2%), 1학년(24.4%)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ent Survey Respondents

Category n %

High
school
field

industrial 209 42.2%

commercial information 237 47.9%

home economics, agricultural life 49 9.9%

Gender
male 242 48.9%

female 253 51.1%

Grade

1st 121 24.4%

2nd 174 35.2%

3rd 200 40.4%

Total 495 1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Teacher Survey Respondents

Category n %

High
school
field

industrial 7 50%

commercial information 5 36%

home economics 2 14%

Gender
male 8 57.1%

female 6 42.9%

Career 
period

1~4 years 4 28.6%

5~9 years 3 21.4%

10~14 years 3 21.4%

15 years ~ 4 28.6%

Total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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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과 같이 디지털 배지 담당 교사의 경우, 학교 계
열별로는 공업계고가 50%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상업
정보계고가 36%, 가사실업계고가 14% 순으로 참여하였
다. 성별 참여 비율은 남성이 51.7%, 여성이 42.9%로 비슷
하게 참여하였다. 교사들의 경력 기간은 1~5년 미만과 15
년 이상이 28.6%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5년~10년 미만
과 10년~15년 미만이 각각 21.4%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 도구

설문 도구는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본 인식과 유용성 및 
운영에 관한 인식,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2, 4, 
8].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의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공통된 문항을 추출하여 총 15개의 문항(객관식 14
문항, 주관식 1문항)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
로, 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배지의 기본 인식과 관련 문항
은 3문항으로 ‘나는 디지털 배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5점 
리커트 척도)’,‘디지털 배지를 처음 알게 된 경로는?(선택
형)’, ‘디지털 배지의 활용 분야는?(선택형)’으로 구성되었
다. 유용성 및 운영에 관한 인식 문항은 총 8문항으로 학생
의 경우, ‘디지털 배지는 내가 가진 강점을 표현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디지털 배지가 개인의 학습내용 인증을 위
한 방법으로 충분하다’, ‘디지털 배지가 새로운 역량(기술 
또는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기여한다’등이 포함되었다. 교
사의 경우, ‘디지털 배지가 학생들이 가진 강점을 표현하
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디지털 배지가 학생의 학습내
용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충분하다’, ‘디지털 배지가 학생
들의 새로운 역량(기술 또는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기여한
다’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매
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디
지털 배지의 만족도 문항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디지털 배지 디자인에 만족한다’, ‘디지털 배지 운영사
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등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지의 내용타당도를 위하여 디지털 배지 관련 전문가 2명과 
교육공학자 1명이 세부문항을 검토하였다. 검사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72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
석 도구는 SPSS 27.0 Version을 사용하여 문항별 빈도분
석, 평균 및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디
지털 배지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및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성별, 학년별, 계열별에 따른 인식 및 만족도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치

직업계고에서 디지털 배지 시범운영의 실태분석을 위해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본 인식, 유용
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기술통계 
분석 결과가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495명의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전체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은 3.81점(SD=0.89)이었다. 14명의 교사 
인식 및 만족도의 전체 점수는 최소 3.38점부터 최대 4.88
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은 4.20점(SD=0.55)으로 학생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즉, 전체 문항별 평균은 학생이 
3.81점, 교사가 4.20점으로 교사가 학생보다 0.39점 높게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Domain M SD
minim-
um value

maxi-
mum 
value

Basic awareness 
survey

student 3.59 1.095 1.00 5.00

teacher 4.50 0.759 3.00 5.00

Perceptions of 
digital badge 
usability and 

operation

student 3.93 0.873 1.00 5.00

teacher 4.88 0.751 2.13 4.88

Digital Badge 
Satisfaction

student 3.91 0.918 1.00 5.00

teacher 4.04 0.638 3.00 5.00

Total

student
(N=495)

3.81 0.893 1.00 5.00

teacher
(N=14)

4.20 0.551 3.38 4.88

4.2 학생과 교사 간의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

 4.2.1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본 인식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배지 기본 인식과 관련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디지털 배지에 대한 관심도’와 ‘디지털 배
지를 처음 알게 된 경로’, ‘디지털 배지의 활용 희망 분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배지
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디지털 배지에 대
한 관심도는 교사가 학생보다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t(-3.095), p<.01). 학생들에게 디지털 
배지를 처음 알게 된 경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담임선
생님의 권유(52%), 학교 홍보(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학생이 담임선생님과 학교 홍보의 영향으로 디지
털 배지를 처음 접하게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교사들이 디
지털 배지를 처음 알게 된 경로의 경우는 정부/지자체 등 
홍보자료(37%), 학교 홍보(32%), 인터넷 및 SNS(2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배지 활용 희망분야
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교육 이수 인증(32%), 실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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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7%), 포트폴리오 작성(22%), 경력개발(13%) 순으
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디지털 배지 활용 도구로써 교
육 이수 인증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실제 취업
자료에 활용되거나 학습자 개인의 포트폴리오 이력 관리
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디지털 배지 유용성 및 운영에 관한 인식

디지털 배지 수령자인 학생과 실무자인 교사를 대상으
로 디지털 배지의 유용성 및 운영에 관한 인식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검증 결과,‘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강점을 표현하는 데 도움
이 된다’문항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t(-2.615), p<.01). 세부적으로 학
생들의 디지털 배지 유용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분석 결

Table 5. Differences in digital badge awareness and satisfac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Survey question
M

student(N=450) teacher(N=14)
t p

SD M SD

Basic awareness 
survey

Interest in digital badges 3.59 1.095 4.50 0.765 -3.095 0.002**

Perceptions of 
d i g i t a l  b a d g e 
u s a b i l i t y  a n d 
operation

Digital badges help you 

express your personal 

strengths

3.89 .967 4.57 .646 -2.615 0.009**

Digital badges are 

a sufficient way to 

authenticate an individual’s 

learning

3.95 .967 3.93 1.269 0.094 0.925

Digital badges help shape 

employment and career 

paths

3.91 .965 3.93 .997 -0.067 0.947

Digital badges contribute to 

acquiring new competencies 

(skills or certifications)

3.95 .966 4.29 .726 -1.300 0.194

Digital badges motivate you 

to get a job
3.94 .979 4.07 .829 -0.507 0.612

A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receiving my first 

digital badge

3.97 .995 4.07 .829 -0.364 0.716

Sufficient materials related 

to the utilization and 

issuance of digital badges 

were provided in advance

3.89 1.036 4.14 1.099 -0.881 0.379

I had no difficulty using the 
digital badge issuing site.

3.96 .983 3.57 1.222 1.447 0.148

D i g i t a l  B a d g e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digital 

badge design
3.91 0.963 4.07 0.829 -.632 0.528

Satisfaction with the digital 

badge pilot project
3.96 0.964 3.64 1.008 1.226 0.221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he digital badge after the 

pilot project

3.89 1.015 4.43 0.756 -1.97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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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배지 활용 희망 분야에 대한 응답은 교사의 경
우, 실제 취업자료(29%), 포트폴리오 작성(26%), 교육 이
수 인증(19%), 경력개발(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들은 디지털 배지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 준비
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평균이 4.0점 이하로 나타났으
며,‘나는 디지털 배지를 처음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
문항의 평균이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배
지의 유용성 및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 결과, ‘디
지털 배지가 학생들이 가진 강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문항의 평균이 4.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디지털 배지 발급 사이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
었다’문항의 평균은 3.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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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디지털 배지 만족도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운영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전체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사업 
이후(졸업 후)에 계속 사용 의향’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
서 교사가 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났다(t(-1.973), p<.05). 세부적인 문항을 살
펴보면, 디지털 배지 디자인의 만족도는 학생은 3.92점, 
교사는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배지 시범 운
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M=3.96)이 교사
(M=3.6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2.4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타 서술식 의견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타 제안사항 및 장단점 등을 알
아보기 위해 설문 도구의 마지막 주관식 문항을 분석한 결
과, 학생들은 대부분 디지털 배지를 처음 수령하였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으며, 디지털 배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가 되어 실제 취업이나 진로 자료에 도움을 주
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디지털 배지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서 충분한 안
내와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배지의 인식과 확산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배지를 수령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
은 것을 배웠고, 디지털 배지를 수령했을 때의 성취감에 
기분이 좋았다. 좀 더 많은 디자인의 배지가 생겼으면 좋
겠고, 앞으로 배지를 통해 좀 더 많은 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학생A).”

 “디지털 배지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 취업이나 진학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학생B).”

 “디지털 배지가 뭔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직
도 뭔지 잘 몰라요(학생C).”

디지털 배지에 대한 교사들의 기타 주관식 의견을 분석
한 결과, 디지털 배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학교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
다고 하였다. 또한, 현 디지털 배지 시스템이 운영자에게 
사용성이 편리하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직업계고 학생들
을 고려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한, 학교별 계열별 성취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었다.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 디지털 배지에 대한 인식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부족한 상황이라 추후 홍보
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교사D).”

“디지털 배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교마다 특성
이 다르지만 외부 기관이나 회사에서 봤을 때 역량을 예상
할 수 있도록 배지 기준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
스템을 사용자 및 실무 관리자의 사용성을 고려해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교사E).”

“학생들이 디지털 배지를 취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디지털 배지 운영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교사F).”

4.3 학생 성별, 학년별, 계열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
식 및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는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문항별 평균점
수에 대한 단순한 기술통계분석 외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학생의 성별, 학년별, 계열별 요인을 추출하여 독립변인으
로 하고, 디지털 배지의 인식 및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가
설을 설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4.3.1 성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

‘학생 성별에 따라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
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의 t-검증을 방법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자(M=3.93, SD=.92, N=242)
가 여자(M=3.85, SD=.82, N=2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의 유의확률(.28), p>.05로 나타났으며, 평균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만족도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자(M=3.96, SD=.98, N=242)가 
여자(M=3.88, SD=.85, N=2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의 유의확률(.32), p>.05로 나타났으며, 평균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이는 성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3.2 학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

‘학년별에 따라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
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실시하여 집
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학년(M=3.94, 
SD=.83, N=121)이 2학년(M=3.87, SD=.87, N=174)과 3
학년(M=3.87, SD=.90, N=20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
다. 이 차이의 유의확률(.78) 또한 p>.05로 평균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
년에 따른 디지털 배지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학
년(M=3.95, SD=.86, N=121)이 2학년(M=3.88, SD=.93, 
N=174)과 3학년(M=3.93, SD=.93, N=200)보다 조금 높
게 나타났다. 이 차이의 유의확률(.81) 또한 p>.05로 평균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학년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가 뚜렷한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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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계열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

 ‘계열별에 따라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
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실시
하여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검
증결과, 계열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의 인식의 평균점수
는 공업계열(M=4.03, SD=.90, N=209), 상업정보계열
(M=3.83, SD=.83, N=237), 가사실업 및 농생명계열
(M=3.59, SD=.82, N=49)순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의 유
의확률(.002), p<.01로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열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의 만
족도는 공업계열(M=4.08, SD=.93, N=209), 상업정보계
열(M=3.84, SD=.88, N=237), 가사실업 및 농생명계열
(M=3.57, SD=.86, N=49)순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의 유
의확률(.000), p<.001로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계열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 인식 
및 만족도가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최근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정책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인 진로 개척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환경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직업
계고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 인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개인
의 역량을 인증하고 역량 표출을 위한 디지털 배지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AI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제도로서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배지 시범 도입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지 
운영 실태 조사하여 디지털 배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2023년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운영 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인식 및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배지에 대한 관심도는 
교사가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배지를 처음 알게 된 
경로가 교사가 먼저 정부나 지자체 등을 통해 디지털 배지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도를 인식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
해준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 설문 응답한 학생 중 52%
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디지털 배지를 접하기 때문에 관심
도나 이해도 측면에서 학생보다 교사들이 더 높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서술식 의견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기간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디지털 배지를 학생들
에게 홍보 및 안내할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보다 학생들의 기
본 인식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디지털 배지의 희망 활용 분야로 교육 이수 인
증과 실제 취업자료 및 포트폴리오 이력 관리 등의 채용 준

비 도구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이
는 디지털 배지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이력과 역량을 시각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교육 성과 기록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연결된다[2, 20, 
21, 22, 23]. 특히,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및 채
용 활동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써 디지털 배지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
로 기대된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배지의 유용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문항별로 분
석한 결과, 교사는 학생보다 디지털 배지가 학생의 강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Fontichiaro & Elkordy(2016)와 
Gibson et al.(2016)의 연구에서 교사는 디지털 배지를 통
해 학생들의 학습진행상황을 추적하고, 학생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의
견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20, 21]. 디지털 배지 유용성 및 
운영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배
지를 처음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는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디지털 배지가 기술 및 자격증과 
같은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다. 실
무 교사들도 디지털 배지가 학생들이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
는 데 기여하고,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학생들의 성
취를 잘 증명해 줄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배지가 학생들의 역량을 습득하는데 유용하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학습경험과 성취동기를 부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17, 24, 25, 26]. 

셋째,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문항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사가 학생보다 추후 디지털 배지 사용 의향
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교사가 학생보다 디지털 배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나타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관심도가 높은 
교사가 사용 의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이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타 서술식 의견을 분석한 결
과, 학생들의 의견은 긍정적인 유형과 부정적인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의견은 디지털 배지 제안 사항으
로 학교 측면과 시스템 측면, 정부 기관 및 기업 측면으로 구
분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의 주관식 의견을 살펴보면, 긍
정적인 유형은 디지털 배지를 수령하였을 때 성취감과 보람
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신기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정
적인 유형으로 디지털 배지 사용의 미숙함, 디지털 배지를 
이메일 방식으로 수령하는 번거로움, 디지털 배지의 짧은 운
영 기간으로 불충분한 홍보와 안내, 디지털 배지의 실제 활
용도 측면에서의 아쉬움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디지털 
배지 제안 사항으로 첫째, 학교 측면에서는 디지털 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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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 관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고, 시범학교마
다 계열별 성취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둘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현 시스템이 직업계
고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
히, 디지털 배지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시스템
에 추가하고, 디지털 배지의 발행 및 수령,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외부 기관이나 기
업에서 봤을 때 학생 역량을 예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
를 통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정부 
기관이나 기업 측면에서는 디지털 배지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활동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학생과 교사의 제안 사항
들을 토대로 디지털 배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된다면, 디지털 배
지가 직업계고에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성별, 학년별, 계열별에 따라 디지털 배지의 학생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별
에 따른 디지털 배지의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aw et al.(2024)의 연구
에서 학년별에 따라 디지털 배지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결된다[19]. 반면, 계열별에 
따른 디지털 배지의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공업계열 학생의 인식
과 만족도의 평균이 상업정보계열과 가사실업 및 농생명계
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업계열은 디지털정보과, 
인공지능반도체, 미디어콘텐츠디지인과, 전기전자제어학과 
등의 학생들로 전공 특성상 디지털 배지와 관련된 지식과 정
보에 친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27]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
다 디지털 배지의 인식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기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 계열별 특성을 고려해서 디지
털 배지 운영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향후,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배지
의 인식 및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
석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배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배지의 실수요층인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 계고 재학생들의 세
대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지만, 디지털 개체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적절한 교육과 훈
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무 교사의 숙련된 지도가 필요
하며, 교사가 먼저 디지털 배지 활용 기술을 숙지하고, 학교
별 디지털 배지 교육과정 인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계고의 디지털 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학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고용과 인사에 디지털 배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의 신뢰성 및 가치 확보가 중요하며, 배지의 기
술적 표준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배지의 원활한 발급 및 수령을 위한 통합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에서 
학생 및 교사의 개선 사항 의견 중에 디지털 배지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디지털 배지의 속성 자체가 실물
이 아닌 디지털 개체이기 때문에 디지털 배지를 학생들에게 
전송하고 전송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실무자들은 많은 부
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
문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 및 비용의 한계
가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
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개별 학교 담당자가 디지털 배지 
생성, 발급, 게시를 위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직업계고 학생에게 디지털 배지는 자신의 역
량 계발의 과정과 성취를 확인하고, 동기를 유발하며, 자신
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학습 도구로써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직업계고는 산업 구조의 변
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지방인구감소 등 사회 변화에 영향
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28, 29]. 특히, 직업계고는 낮은 
취업률과 직업계고 기피현상, 학력주의 등 다양한 이유로 위
기를 겪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고졸 취
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29]. 디
지털 배지 도입은 직업계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과 직업 
역량을 인증함으로써 양질의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졸 
취업 활성화 도구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전국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도입한 결
과가 아닌 계열별(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가사실업계열, 
농생명계열) 10개교를 대표로 시범 운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표본의 크기가 학생 
495명에 비해 실무 교사가 14명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교사
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향후 전국적 확대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개
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도
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향후 표준화
된 디지털 배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면 직업계고 
운영 및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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