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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특수교사의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공

학 수업에서 디자인씽킹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안하는 과정을 경험해본 특수교

육전공 학생 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는 개방형 코딩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2개

의 범주, 5개의 주제, 16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제해결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특수교육 전공지식 향상 등 예비특수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었

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운영을 위한 지원요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We attempted to understand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a class based on design 
thinking.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nine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the design 
thinking process: they designed and created a prototype to suppor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clas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n open coding method, and a total of 2 categories, 5 themes, and 16 sub-themes 
were derived. The findings show that participants generally had positive perceptions of the class experience and reported that it 
helped them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as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uch as problem solving,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nd knowledge on special education. The implications of support need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design 
thinking are discussed in this paper,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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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된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2015 교육과

정에서 제시했던 역량과 유사해 보이지만,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살펴보면 디지털·미디어의 사용 능력이 새로이 등장

하였으며, 창의적 사고를 이와 연계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에게 새로이 

요구되는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 전공지식을 넘어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 문제해결

력, 창의적인 사고력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전공 외에 타 교과 전공에서도 교과에 대한 전문

성만 갖춘 교사보다는 교과 전문지식과 함께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교사를 요구하고 있다[1]-[4]. 교실

에서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논리적으로 생각

하는 방법, 자기주도적인 학습법, 협력학습을 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된다[3]. 그런데 학생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사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혹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4]. 

그런데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교과 전공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5]. 강의식 수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

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

자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창의

력을 제한시킨다는 한계점이 있다[6].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팀기반학습,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장려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접근에 대한 요구

가 지속되고 있다[6],[7]. 

선행연구[8]에서는 체계적인 문제중심학습법의 하나로 디

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제안하였다. 디자인씽킹은 사

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것을 디자인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9]. 연구자에 따라 

디자인씽킹의 절차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킨 형태로는 ‘인간중심디자인’이 있다. 인간중

심디자인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는 듣기, 창작하기, 전달하기

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0]. 기존에는 디자인씽킹을 공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였으나, 그 범주가 확장되면서 교육학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수교육의 경우, 시·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장애, 지능과 

사회성이 낮은 지적장애, 정서, 행동에 문제를 보이는 정서·행

동장애,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술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범주

성 장애,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학습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장애로 분류되

더라도 학습 수준이 다르고, 다른 형태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과 필요를 지니고 있다[11]. 따

라서 특수교사는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적 

문제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

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예비특수교사 또한 이

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씽킹은 예비특수교사들

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특수교사들에게 디

자인씽킹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경험에 기반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디자인씽킹은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관련

된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디자인씽킹이란 디자이너

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 환경, 최신 동향 등

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였

다[12]. 그러나 디자인 혁신 기업인 IDEO와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이 디자인씽킹을 인간 중심의 문제해

결 접근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

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은 디자인씽킹 과정을 5단계, 즉 ‘공감하기(empathize), 문제 

정의(define), 아이디어 생성(ideate), 프로토타이핑

(prototype), 테스트(test)’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공감하기’는 주제에 대한 관찰과 

참여(예: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것(needs)을 탐색하는 것이

고, ‘문제 정의’는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여 문제를 명료화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디어 생성’은 확산적 사고를 통해 다

양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이고, ‘프로토타이핑’은 잠정적인 

해결책을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프로토타입을 시험해보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2],[13]. 아래 표 1에 디자인씽킹 과정의 5단계

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씽킹은 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

수법으로도 알려져있다. 학생들의 학습, 협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1)문제의 확인, (2)정보 수집, (3)다양한 해결책 생

성, (4)아이디어 다듬기, (5)해결책을 적용해보는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는 매우 체계적인 교수법이라는 것이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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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Design Thinking Activities

1 Emphasize
Ÿ Conduct interviews
Ÿ Uncover emotions
Ÿ Seek stories

2 Define

Ÿ Reframe and create human-centered 
problem statements

Ÿ Identify meaningful surprises and tensions
Ÿ Infer insights

3 Ideate
Ÿ Generate as many ideas as possible
Ÿ Build on others’ ideas
Ÿ Defer judgment

4 Prototype

Ÿ Create low-resolution objects and 
experiences

Ÿ Role play to understand context and key 
features

5 Test

Ÿ Test with users to refine solutions and 
gather ideas

Ÿ Gain deeper emphathy
Ÿ Redefine the problem

표 1. 디자인씽킹의 5단계

Table 1. Five stages of the design thinking process

최근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도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에 대

한 연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교육학 교과 논리 

논술과 교육철학 및 교육사 수업에서 디자인씽킹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연구[8]가 있다. 연구자는 수업 시간에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수업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전체 단계를 적용하기도 하고, 일부 단계만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이 예비교사들의 문제해

결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학업 역량, 자아 효능감 등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대학 수업 혁신 방법으로 

추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14]로는 교육학 과목에서 디

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실시하고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살펴본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자는 예비교사

들에게 문헌분석과 현장사례를 접목시키는 ‘학술활동’이라는 

과제를 주고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따라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걸쳐 디자인씽킹의 전체 프로세

스를 따라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후 인터뷰와 성찰 일지를 통

해 그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예비교사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학습이 생소하였지만, 새

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살펴보는 등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고, 지속적인 자기 노력과 함께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으

며, 협력적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

른 연구[15]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기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비교과 시간에 디자인씽

킹을 적용한 창의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예비유아교사들의 

창의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의 창의적 효능감,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

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하면서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예비수학교사에게 디자인씽킹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수업과 교육실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가 있다[16]. 연구 결과, 예비수학교사들은 프로

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등

의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수업실습을 준비할 수 있었

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실습 중과 후에는 팀이 개발한 프로토

타입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면서 예비교사로서의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고 하

였다. 이렇듯,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은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서 디자인씽킹을 활

용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특수교사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역량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협동 능력이라는 점

을 고려했을 때, 특수교사의 양성 과정에서 디자인씽킹 방법

의 활용은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 준거를 설정하고, 이

에 따라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선정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특수교육을 전공 중인 학생들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의 장애 영역별 특성에 대한 지식(장애 영역에 대한 수업 7개 

이상 수강)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수·학습지도(교과교

육에 대한 수업 5개 이상 수강)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생이다. 

셋째, 한 학기 동안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으로 진행된 특수교

육공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다. 총 11명이 위 준거를 만족하

였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즉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학

생은 9명이었다. 총 9명 중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7명이었

다. 학생들 모두 A대학의 사범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

교육 전공 학생들이었다. 

3-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이 예비특수교사들

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수

교육 전공 수업에서 디자인씽킹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특수교육공학 수업에서 한 학

기에 걸쳐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실시하였다. 특수교육공학

은 장애학생의 학습과 기능적 기술을 지원하는 모든 도구로, 

스마트기기, 컴퓨터 등의 학습보조기기와 휠체어, 의사소통보

조도구, 확대기 등과 같이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에의 접근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포함한다[17]. 효과적인 특수교육공학 

선정을 위해서는 학생의 특성과 필요, 목표 기술 등을 체계적

으로 분석해 가장 적절한 기기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

로[18], 본 수업에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업 목표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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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매체를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안하는 것이

었다.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위해 그룹 프로젝트를 활용하

였으며, 학생들은 인간중심 디자인씽킹 프로세스[10]를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즉 듣기, 창작하기, 전달하기의 단계

를 따라 장애인을 위한 기기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디자인 및 

구안하였다. 첫째, 듣기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

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관찰하고, 문제

를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

해 문제의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경험

해보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둘째, 창작하기 단계에서는 듣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팀 구성원이 함께 공유

하면서 테마를 찾는 등의 패턴 인식을 하는 과정을 가졌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았다. 마

지막으로 전달하기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방안을 사용해보고 

평가하고, 또다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다.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마치고 2주 후, 학생들의 경험을 

통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3개 그룹(A, B, C)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각 그룹은 3

명씩(A1~A3, B1~B3, C1~C3)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였다. 질문은 도입 질문, 주요 질문, 정

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질문은 ‘예비특수교사의 

전공지식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

향,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점, 디자인씽

킹 기반 수업의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으로 구성하였다. 

Category Content of Interview Questions  

Warm-up 
questions

Ÿ Your first impression about taking the design 
thinking based class 

Main questions

Ÿ Positive aspects of taking the design thinking 
based class 

Ÿ Difficulties you experienced in the design 
thinking based class 

Ÿ Impact of the design thinking based class on 
your competencies as a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 

Ÿ Impact of the design thinking based class on 
your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Ÿ Important new things you learned by taking the 
design thinking based class 

Closing 
questions

Ÿ Any ideas or comments you would like to add 

표 2. 인터뷰 질문 

Table 2. Interview questions

연구자는 인터뷰 질문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즉 특수교육 공학과 질적연구에 전문성을 갖

춘 교수 1인,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들에게 ‘문항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4점 척도(1=관련없음, 2=문항 수

정없이는 관련성 판단할 수 없음, 3=관련있으나 수정 필요함, 

4=매우 관련 있음)로 응답하고 3점으로 표기한 문항에 대해

서는 수정사항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가들 중 1명

이 ‘예비특수교사의 전공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 

3점으로 응답하였고, 질문이 응답의 범주를 제한할 수 있으므

로 ‘예비특수교사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4점으로 응답

하였다. 또한,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의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의 경우, 본래 주요 질문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접근하기 쉬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깊이 있는 질문으로 나아

가는 것이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응답에 

따라 문항 순서를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

정된 인터뷰 질문은 도입 질문 1개, 주요 질문 5개, 정리 질문 

1개로 구성되었다(표 2).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인터뷰 일주일 

전 이메일로 질문지를 배부함으로써,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에 

대한 경험을 미리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하였다. 인터뷰는 

COVID-19으로 인해 줌(Zoom)을 사용한 비대면으로 이루

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메모하였다. 인터

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각 집단별로 42분, 46분, 40분이었다. 

인터뷰 완료 후, 연구보조원은 녹음된 모든 자료를 전사하

였으며. 이후 연구자는 전사된 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최종 분석 자

료는 A4용지 10폰트 기준 총 38장이었다.

3-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개방형코딩 방법[19]을 적용하여 초기코

딩, 심층코딩, 주제 발견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초기코

딩 단계에서는 연구자는 전사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 어구나 문장들

에 밑줄을 그어 분절하였다. 그리고 분절된 어구나 문장들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에 명칭(코드)을 붙였다. 심층

코딩 단계에서는 초기코딩 단계에서 생성된 코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을 묶어서 범주를 만들고, 각 범주에 코

드를 부여하였다. 주제 발견 단계에서는 심층코딩 단계에서 

만들어진 코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관련된 것끼리 묶어 주

제를 도출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

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헌분

석, 분석자 간 논의, 동료보고를 활용한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을 사용하고, 분석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검

토(member check)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자들 간 일치하

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고 관련 문헌

을 참고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전문가에게 보고

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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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분석 결과, 총 2개의 범주, 5개의 주제,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표 3). 2개의 범주는 ‘예비특수교사의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경험 및 전반적 인식’과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의 

효과 및 지원요구’였다. 

4-1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경험 및 전반적 인식 

1)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경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에 대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해본 소수의 참여자들의 경

우 특수교육 전공 교과목이 아닌 교직과목에서 경험하였으며 

몇몇 참여자들은 용어조차 처음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새롭고 즐거

운 경험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특수교육 전공과목에 디자인씽

킹 기반 수업 기법을 적용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보았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 어떡하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사실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

었고 장애인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많

은 학부생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2)”

“굉장히 신선했던 경험이었고 정말 즐거웠던 경험으로 많이 남

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어서 이런 수업이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A3)”

2)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의 장점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의 장점으로 참여자들은 단계가 체계

적이고 구체적인 점을 꼽았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단계가 

잘 나누어져 있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

다고 하였다. 

“처음에 디자인 씽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고 우리가 하

기엔 막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계가 굉장히 체

계적이고....(C2).”

또한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은 강의식의 수동적 

학습이 아닌 학생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장점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들은 강의는 대부분 교수자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강의식 수업이었는데, 디자인씽

킹 기반 수업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생각해보는 

과정, 시행착오 과정 등을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좋았다고 하

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이론적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

고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책에서 배운 특수교육공학적 지식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지식

이 어떻게 활용될까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고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뭔가 외워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이후 이러한 이론적 지식이 어떻게 공학기기에 실현

되고 있는지 좀 더 체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A2)”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실제로 이해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학습 동기 유발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단계를 거쳐 책임감있게 과제를 완성한 것에 대한 성취

감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취되었다

고 생각하였다. 

“팀원들과 협력을 해서 서로 이렇게 머리를 꽁꽁 싸매면서 고

민해서 딱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성취감이 제 인생에

서도 너무나도 좋았던 성취 경험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A1)”

“앞으로 제게도 이제 많은 문제나 상황들이 닥칠 텐데 이번 경

험을 토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를 다

각도로 바라보고 또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서 어떻게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

다. (B3)”

3)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실행의 장애물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기

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빨리 구상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감에 쫓겨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과물을 고안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워하였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과목 과제도 해야 하고 뭔가 개인 일정을 소화하

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1)”

또한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지식

과 경험의 부족을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실행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아직 학부생으로써 장애특성, 특수교육공학 등의 지

식이 부족하고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적어 장애

인의 특성과 어려움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 디자인

씽킹을 적용한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온전히 이해하

고 이를 위한 공학적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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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에 장애 학생들을 많이 접해봤고 공학에 대한 지식

이 좀 더 풍부했으면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좀 더 실제적으로 

잘 와 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좀 자꾸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 앱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안 그려

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C1)”

이미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해져 창의적인 열린 사고를 하

는 것이 어려웠던 점도 디자인씽킹 기반 프로젝트 수행의 장

애물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문제점 파악을 위

한 장애인 대상 면담의 질문지 내용을 구상하는데 ‘청각장애

인은 이럴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답을 유

도하는 질문을 넣게 되는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내는 방식의 사고 방식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더라

고요. 그런데 디자인씽킹 과정은 열린 사고에서부터 시작해 그 

사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점점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 절차를 해 나가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B3).”

 

4-2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의 효과 및 지원요구 

1)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이 예비특수교사 역량에 미치는 

효과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이 예비특수교사로서 갖

추어야 할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인

식하였다. 무엇보다 디자인씽킹을 적용한 프로젝트 참여 경험

을 통해 참여자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그동안 다른 수업의 과제에서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만 몰두해 결과물을 내기 위해 과제를 했다면 디자

인씽킹 기반 수업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열린 사고를 하는 경

험이었다고 하였다.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도움

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특수교사는 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어

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경험이 특수교사로서 지녀야 할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고 거

기서 핵심을 잡아내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예비특수교사로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학생이 어떤 교육

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포착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이것이구나라고 인지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1)”

둘째,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경험이 협동 및 의

사소통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점이 

좋았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하기 위

해 서로의 의견을 덧붙이고 보완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하였다. 또한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해야 하는지 등을 

배움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였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특수교사로서 협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특히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팀원

들과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교사가 되어서도 다른 교사들과 협

력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하나의 결과물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의견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문제해결에 있어서 동료나 주변 사람들

의 피드백을 경청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

각을 했습니다 (B1).”

셋째,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으로 특수교육공학기기

나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의 장애

인의 특성과 필요에 대한 이해 및 특수교육공학 관련 지식 등 

특수교육 전공지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

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에서의 면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

회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방

안을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을 교육할 때 이들의 특

성과 요구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장애인이 평소에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서 장애의 특징에 대해 다시 다시 되새겨보게 되고 다음에 필

요한 자료가 있으면 책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자료 찾아보게 되면서 스스로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

시 공부를 해보면서 장애인들이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

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그들을 좀 더 이해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C1)”

또한 참여자들은 해결방안 고안을 위해 여러 특수교육공학

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공부하며 애플리케이션

이나 여러 기기의 활용이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다양

한 공학기기와 특성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예비특수교사로서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상 속에 있

는 공학기기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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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애학생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등 더 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었

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B1)”

넷째,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의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새로

운 관점과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사회에서의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깊이 인

식하게 되었고 단순히 이론적인 이해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

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관점과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를 통해 참여자들은 특수교사의 특수교육공학 관련 지식 및 

활용역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

(C3)는 특수교육공학은 특수교사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므

로 단순히 특수교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가 어느 정도 공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

어야 교육 현장에서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장애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특수교육공학

기기는 이미 개발된 것을 활용하는 수동적인 것으로만 인식

하였는데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특수교사가 기능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입장

이 되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이미 개발된 특수교육 공학을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부분

의 기능이 부족하다면 이 기능도 특수교사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

구나하는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A1)”

마지막으로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예

비특수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 성찰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부족한 지식이나 태도

에 대해 반성하기도 했고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며 예비특수교

사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주변의 농아인 쉼터를 찾아보고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뭔가 책임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생

각보다 주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찾아보면 있는데 내가 관

심이 없었구나하며 반성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는 청각장애인을 

처음 접해봤는데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청각장애

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껴볼 수 있어서 제 동기 부여에 큰 기

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A2)”

Category Theme Sub-Theme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s 

Experience of 
the design 
thinking

Ÿ Unexperienced and unfamiliar 
design thinking 

Ÿ Difficult experience at first, 
but a new and wonderful 
learning experience 

Advantages of 
the design 
thinking

Ÿ Systematic and specific 
design thinking process

Ÿ Student-led learning
Ÿ Knowledge gained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 
Ÿ Increase learning motivation 

and the sense of completion 

Barriers of 
implementing 

the design 
thinking

Ÿ Lack of time
Ÿ Lack of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Ÿ Difficulty of open thinking
Ÿ Difficulty in searching 

necessary data 

Effects and 
support 
needs of 

the design 
thinking 

Effects of the 
design thinking 

on the 
competency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Ÿ Improve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Ÿ Improv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Ÿ Improve special education 
major knowledge

Ÿ Gain new perspectives 
Ÿ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one’s own 
capabilities as a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

Support need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design 

thinking

Ÿ Provide enough time for 
working on the project

Ÿ Teach pre-requisite 
knowledge and provide 
support for finding data 

표 3.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에 대한 인식 

Table 3. Perceptions about the class based on design 
thinking

2) 성공적인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운영을 위한 지원요구 

참여자들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고안하는데 많은 시

간과 노력이 걸리므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희가 이 앱을 개발하면서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굉장히 많

이 드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래서 좀 더 많은 시간과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이랑 여러 새로운 관점의 해결 방안들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C3)”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

젝트를 위해 필요한 선수지식을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

하며 자료 검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나 지원 제공이 요구

된다고 생각하였다. 

“저희가 공학적 지식이나 다른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지식들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조금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제시

해보고 싶고..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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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며, 학습 과정

에서 책임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기주

도적인 학습은 문제중심학습법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문제중심학습을 운영할 때, 교수자의 모니터링과 피드

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한계점

이 있다[20].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는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별로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각 단계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자기주도성은 물론 최종적으로 성취감까

지 맛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기반 수업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은 예비특수교사의 여러 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력뿐만 

아니라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전공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

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8],[14]-[16]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양한 교과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진행하였고, 모든 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예비교사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 

학업능력, 협력적인 학습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

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실제적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것

과 전공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이라는 전공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듣기’ 단계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을 만나고 그들

의 어려움을 듣고 경험해보면서 실제적인 지식을 익힐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작하기’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등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예비특수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교수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왜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지와 그 상황에서 그

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는 접근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은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에도 효과적이었으며 예비특수교사로

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습득과 태도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능력과 지식, 즉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협

동 및 의사소통 능력, 전공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 

장애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모두 특수교사가 갖추어

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성이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21]. 따라서 디자인씽킹 기

반 수업은 특수교육 전공에서 유용한 수업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수교육 전공 과목에서는 실습과

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교육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안해 내

는 과정이 요구되는 과목이라면 디자인씽킹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학부 과정에서는 전공선택 과목(예: 특수교육공학, 

특수아 교수·학습 방법, 진로직업설계)이나 전공 수업과 연계

된 비교과 과목에서 디자인씽킹 방법을 적용하여 전공 지식 

외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대학원 세미나 과

목이나 연수 과정에서 디자인씽킹 방법을 적용해봄으로써 창

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성공적인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위해서 가

능하다면 1학기 수업에서 보다는 2학기로 나누어 첫 번째 학

기에는 필요한 선수지식 및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에 대해 깊

이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두 번째 학기에서는 배운 지식

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시간적 여유와 필요한 

선수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 검색을 위해 자료를 검색하는 방

법 (예: 논문 검색, 신뢰할 만한 인터넷 자료 검색)이나 자료

의 범위를 좁혀 리스트 제공 등 지원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

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과 관련한 연구

를 최초로 시도하였고,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경험 및 인

식, 예비특수교사들에게 주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주제로 한 연구는 본 연

구 1편 뿐이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더 많은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는 연

구 방법을 통해 예비특수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양적 자료를 수집해 분석함으로 그 효과를 보다 명

시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특수교사

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특수교육전

공 지식 등의 변화를 사전-사후 평가를 통하여 기본적인 양

적 효과 검증을 하고, 면담을 통한 질적 효과를 검증함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의 특수교육과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디지인씽킹 기반 수업이 적합한 전공 교과목을 

선정하고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교과목

에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을 적용하여,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

법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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