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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CS 기반 교육과정의 문교과 교사는 더욱 문화된 교수역량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NCS 기반 

교육과정 ‘ 자’ 교과의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을 한 교수역량을 규명하고, 역량 간 상  요도를 

분석하 다. 주요 연구 분석결과는 첫째, NCS 기반 교육과정 ‘ 자’ 교과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을 

한 교수역량은 8개의 주요 역량과 22개의 하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주요역량 간, 각 하  역량 

간 상  요도 조사에서 각각 ‘소스코드 작성 역량’과 ‘타겟 시스템 회로도 활용 소스코드 작성 역량’

이 최고 순 이다. 본 연구는 자 교과의 핵심이 되는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한 개

선  교사역량 강화를 제안하며, 직업교육 체계화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한 교수역량 요

소를 통해 교사 역량 개발을 한 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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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eachers’ competency for the NCS-based 

microprocessor course in the 'electronic,' and analyzed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vocational 

teachers’ competencies. Findings were (1) the teaching competencies for the microprocessor course 

consists of 8 major factors and 22 sub-factors, and (2) the AHP gained the result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eaching competencies. In conclusion, the programming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competency, suggested a guidelines for Microprocessor course to use in vocationa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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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 장의 직무가 변함에 따라 산업계에

서 필요한 인력유형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1]. 그

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업교육기 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왔고, 결국 산업 장의 직무

와 직업교육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왔다[2][3]. 

특히 고교 직업교육기 은 본래의 역할인 산업계

에 필요한 직업인 양성 기능을 다하지 못해왔다

[4]. 고교 직업교육기  교사들이 산업 장의 변화

에 걸맞은 직업교육과 교육과정 개편  문성 

향상의 노력에 소홀한 면이 있어왔기 때문이다[5].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 교육‧훈련과 산업계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국가직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개발하여 직업 

교육‧훈련에 용을 추진하 다. 따라서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고교 직업교육과정(특성화고, 마이

스터고)에 NCS를 도입하 고, 이를 ‘NCS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며 2018년 신입생부터 용

할 것을 고시했다[6]. 이것은 고교 직업교육과정에 

한 교육 체제의 변화로서 학습자가 산업 장에

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한 

것이다.

NCS 기반 교육과 같은 교육의 체제 변화는 

문교과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수역량 강화를 더

욱 필요로 한다[1][7]. 따라서 NCS 기반 교육과정

의 원활한 운 을 해서는 문교과 교사의 

문성 개발과 산업계 수요를 반 한 실무 능력 

심의 수업 운 을 필요로 한다[8][9]. 그러나 문

교과 교사의 교수역량이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

다[10][11]. 더욱이 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 규

명에 한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12][13]. 그러므

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성과를 

해서는 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14][15]. 

본 연구는 NCS 기반 교육과정  ‘ 자’ 교과

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기술 교육을 한 교수역

량을 규명하고자 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 자’ 교과의 반에 가까운 실무과목이 임베디

드시스템 개발을 교과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의 기 가 되는 마이크로 로세서 기술을 선수지

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NCS 기반 교육과

정 ‘ 자’ 교과의 기   실무과목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을 한 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 자’ 교과 교사의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이 학습자의 실무과목의 성취결과에 크

게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NCS 기반 교육과정 ‘ 자’ 교과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기술 교육을 한 교수역량을 규명하고, 

역량 간 상  요도를 분석하여 문교과 교

사의 산업 장 직무 심 교육을 한 문성 개

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역량기반 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구성원에게 과거와는 

다른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학생은 교육과정

을 통해 사회  변화에 알맞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한다[16]. 

이와 련하여 최근 심을 받고 있는 것이 역량 

기반 교육이다. 지 까지의 학교 교육은 교과에 

기반을 둔 학문 심 교육과정으로서 교과 지식

 내용을 아는 것에 을 두는 ‘무엇을 아는 

가’에 체  심을 두어 왔다. 물론 학문 심 

교육과정에서도 수행역량의 향상을 한 여러 측

면의 교육  노력도 병행해왔다. 그러나 역량 기

반 교육은 수행역량을 갖추는 것에 을 맞추

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교육의 심을 두는 

교육을 말한다[17].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설계는 여러 교과를 아우

르는 범교과  역량(general competency) 근 방

식과 구체 인 특정 교과 련 역량인 교과 특수 

역량(subject-specific competency) 근으로 구분

할 수 있다[18][19][20][21]. 교과 특수 역량을 알

아보기 해서는 해당 교과 학습 후 학생이 가지

게 되는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가 무엇인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22]. 역량 기반 교육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23]. 첫째, 격히 변

화하는 사회가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달라

졌다. 둘째, 교육과정을 마친 학습자는 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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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장에서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셋째, 이를 해 교육과정이 갖추어야할 

것은 무엇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

를 반 한 역량 심  의 근이며, 특히 특

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는 NCS를 용하여 산업

계가 필요로 하는 기  역량과 실무 능력을 갖추

도록 교육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6].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 직업교육과정에 

NCS를 용한 것을 ‘NCS 기반 교육과정’이라 부

르며, NCS를 활용하는 기본 방향을 표 한 것이

다[24]. 이것은 직업교육 체제가 산업계의 직무변

화를 반 하여 ‘할  아는 교육’을 지향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24].

<표 1> NCS 기반 ‘ 자’ 교과 교육과정

기

학과

문
공통
과목

기 과목 실무과목

자과

성공

인

직업

생활

자회로

기‧

자 측정

디지털

논리회로

공업일반

기 제도

자 부품 생산

자 부품 개발

자 기기 소 트웨어 개발

자 기기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소 트 

웨어 개발

정보통신 기기 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재료 제조

디스 이 생산

디스 이 장비 부품 개발

로  하드웨어 개발

로  소 트웨어 개발

출처: [24]. 연구자가 재구성.

NCS 기반 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구조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기 학과의  

문공통과목, 기 과목, 실무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실무과목은 NCS의 능력단 를 기 으

로 교육과정을 운 하며, NCS의 수행 거에 합

하게 교수-학습이 이 져야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6][25]. 그런데 주목할 은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실무과목의 교과서는 별도로 개발

하지 않고, NCS 학습모듈을 교과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24]. NCS 학습모듈은 NCS 능력단 를 학

습하기 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산업 장 직

무수행을 학습하기 한 표 교재이며, 가이드라

인이다[26][27]. 이와 련하여 [그림 1]은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의 교재로 활용하는 개념도

이다. 

문공통과목 기 과목 실무과목

교과서 개발 유무 ○ ○  ×

학습모듈을 

실무과목의 

교재로 활용

NCS

산업 장

직무기술서

NCS 학습모듈

직업교육기  

활용 교재

연계(정합성)

수행 거 

교육내용 일치

→ NCS의 

능력단 가 

학습모듈의 

챕터 구성 단

직업교육기

의 활발한 

NCS 활용 

유도를 목

[그림 1] NCS 학습모듈의 실무과목 교재 활용 
개념도

2.2 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은 교사에게 필

수 인 핵심역량 의 하나로, 교과 교육의 목표

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기능, 태

도의 총체이다[28][29]. 특히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서는 학습자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수

행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이 더욱 요하다. 직업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과

정을 시행하는 핀란드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직

업교육 교사의 역할을 학습자의 개별  학습과정

을 진하는데 을 두고 있다[30].

학습의

다양성

학습자

특성

       안  내

다양한

학습

방법

개인

학습계획

다양한

활동

유연한 

학습경로

/선택

학습방법

[그림 2] 핀란드 역량기반 직업교육 교사 역할
출처: [30]. 연구자가 종합 구성.

교사는 교육의 수 (quality)을 유지하는 요한 

치에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1]. 해외에서도 직업교육이 국가 경제성장의 바

탕이 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 

교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3][31].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테크놀로지의 발 에 따른 산

업계의 변화는 문교과 교사의 보다 문화된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기술 교

육에 한 시각과 교육방식을 새롭게 갖추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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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NCS 학습모듈 NCS 기반 교육과정 실무과목

∙ 분류: 자기기개발
∙과목명: 

자기기 소 트웨어 개발
∙소분류: 가 기기개발

∙세분류: 가 기기시스템 소 트웨어개발

 ∙능력단 : 1903010104_14v2 
            시스템소 트웨어 펌웨어구

04. 시스템소 트웨어 펌웨
어 구

∙내용 역: 
  1. 시스템 소 트웨어 펌웨어구

 ∙능력단 요소: 1903010104_14v2.2
                  펌웨어 코딩하기

학습 2. 펌웨어 코딩하기
∙내용 역 요소: 
  1) 펌웨어 코딩하기

수행 거 평가 거 성취기

 2.1 구축된 개발환경에 따른 소 트웨어 라이 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

 2.2 마이크로 로세서 내부 클럭, 타이머, 원, 인터럽트 등을 제어하는 로그램을 구 할 수 있다.

 2.3 소 트웨어 설계서에 의거하여 모듈 인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다.

 2.4 하드웨어 기능, 소 트웨어 성능향상을 한 소 트웨어 알고리즘을 구 할 수 있다.

 2.5 성능향상과 비용 감을 한 코드를 최 화할 수 있다.

∙구축된 개발환경에 따른 

소 트웨어라이 러리를 

활용 할 수 있다. 
∙마이크로 로세서 내부 클

럭, 타이머, 원, 인터럽트 

등을 제어하는 로그램을 

구 할 수 있다.
∙소 트웨어 설계서에 의거

하여 모듈 인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다

∙구축된 개발 환경에 따른 

소 트웨어 라이 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로세서 내부의 

클록, 원, 타이머, 인터럽

트 등을 제어하는 로그램

을 구 할 수 있다.
∙소 트웨어 설계서에 의거

하여 모듈 인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다.

【지식】

ㅇ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에 
한 지식

ㅇ 가 기기 주변장치 규격에 
한 지식

ㅇ 로그래  언어에 한 지식
ㅇ 회로에 한 지식
ㅇ 데이터시트
ㅇ 통합 테스  방법에 한 지식

【기술】

ㅇ 크로스컴 일러 환경 구축 능력
ㅇ 테스  로그램 활용 기술
ㅇ 로그래  언어 활용 기술
ㅇ 자회로 계측 기술
ㅇ 로그래  디버깅 기술
ㅇ 펌웨어 규격서 해석 능력

【태도】

ㅇ 불량 재발방지를  해 극 으
로 노력하려는 태도

ㅇ 로그램 개발을 한 끈기있
는 태도

ㅇ 성능 개선을 한 극 인 태도
ㅇ 객 으로 테스트하려는 태도 【선수학습】

   ∙범용 마이크로 로세서

∙C/C++ 로그래

출처: [24][26]. 연구자가 재구성.

<표 2> NCS 기반 ‘ 자’ 교육과정(NCS-학습모듈-실무과목) 비교 사례

라진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34]. 이와 련하

여 Guthrie는 호주의 등 직업교육 과정(Vocatio

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chool; VETiS)

의 교사들이 교육장면에서 산업 장의 직무지식

을 교육하는 역량이 미흡함을 지 했다[33]. 문

교과 교사의 장 직무능력 교육과 련하여 직

업교육의 선진국 의 하나인 스 스의 직업교육

에서도 산업 장의 변화가 반 된 직무 심 교

육이 미흡한 실정이다[34]. 핀란드의 경우, 직업교

육의 수 을 유지하기 해 정부차원에서 등 

직업교육 교사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35]. 

국내의 직업교육에서도 문교과 교사의 교육

방법과 내용 면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지 이 있다[12][15][36]. 따라서 NCS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의 문성과 역량개발이 더욱 필

요하고, 이를 해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

술, 태도와 자질 등을 포함하는 역량을 규명할 필

요가 있다[8][15][37]. 따라서 문교과 교사의 역

량 규명은 NCS 기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 을 

해 매우 요하다[12]. 

NCS 기반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 가장 요

한 것은 실무과목이다. 그러나 문교과의 내용요

소  일부 주요 부분은 실무과목에 반 되지 않

은 부분이 있다. 이것은 학습의 계열성 측면에서 

볼 때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 애로사항

이 상된다[38]. NCS 학습모듈이 실무과목의 학

습에 필요한 선수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 지원과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38]. 한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실무과목의 교재로 활용

하는 NCS 학습모듈에 한 문교과 교사들의 

이해가 반 으로 낮고,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한 비가 미흡하다[11][39]. 따라서 

문교과 교사들은 학습모듈의 수업 용을 어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학습모듈을 교과서로 활용하

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 에 다소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본다[8][11][15][39][40]. 한 교육 장

에서 개별 교사들은 학습의 계와 여건에 맞게 

NCS 능력단 의 재조합 는 학습모듈의 재구성 

등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문교과 교사의 

문성과 역량이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11][15][39]. 그러나 문교과 교사들이 NCS 기

반 교육과정에서 산업 장 직무능력을 히 교

육할 수 있는지에 한 교수역량이 확인되지 않

고 있다[10][11]. 이러한 지 은 교사의 교수역량

은 학습 종료 시 에서 학습자의 수행역량이 성

취수 을 만족하는가에 한 교육의 책무성이 

요하기 때문이다[18]. 따라서 NCS 기반 교육과정

에서 실무과목의 원활한 수업을 해서는 해당 

교과별 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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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자’ 교과 교사의 마이크로 로세서 교

수역량의 필요성

앞의 <표 2>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 자’ 

교과 ‘실무과목’을 NCS  NCS 학습모듈과 비교

한 사례이다. 실무과목인 ‘ 자기기 소 트웨어 

개발’ 과목의 ‘펌웨어 코딩하기’ 내용을 비교했다.  

실무과목의 성취기 이 NCS의 수행 거에 근거

하고 있으며, NCS 학습모듈을 그 로 실무과목의 

교과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단원을 학습하기 한 선수지식으로 ‘마

이크로 로세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NCS 기반 ‘ 자’ 교과의 교육과정은 앞의 <표 

1>과 같이, NCS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는 실무과

목이 13개이다. 이 13개의 실무과목의 내용을 분

석해보면, 6개 과목이 선수지식으로 마이크로 로

세서 지식(C/C++ 로그래  역량 포함)을 필요

로 한다[41]. ‘ 자’ 교과 실무과목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선수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습모듈에 

한 분석 사례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 자’ 교육과정의 실무과목  ‘ 자기기 소 트웨어 개발,
’ 자기기 개발‘에 포함된 학습모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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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CS 기반 ‘ 자’ 교과 학습모듈 
선수지식 개념도

  출처: [41]. 

‘ 자’ 교과에서 실무과목의 반에 가까운 과 

목이 ‘임베디드시스템’ 개발에 한 학습내용이 

다. 이에 따라 해당 NCS와 학습모듈은, 해당 실

무과목을 학습하기 해서 마이크로 로세서 지

식을 선수지식으로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부

분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기‧ 자, 컴퓨

터, 정보‧통신 교과는 마이크로 로세서 과목을 

개설하여 운 해 왔다. 마이크로 로세서 제어를 

한 로그래  기술과 하드웨어  지식을 쌓는 

것은 임베디드시스템을 이해하기 한 기반이며 

필수 이다[42]. 그러나 NCS 기반 교육과정의 표

교재인 학습모듈이 제시하는 필요지식과 선수

지식 련한 내용이 원활한 교수-학습을 지원하

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38]. 한 <표 1>에서와 

같이 ‘ 자’ 교육과정에 ‘마이크로 로세서’가 과목

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 자’ 교과의 

학습자들은 마이크로 로세서 련 기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더 높은 수 의 임베디드시스템 

개발에 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이것은 NCS 

수행 거에 충족하는 교수-학습의 진행이 교사의 

역량에 더욱 더 크게 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NCS 기반 교육과정 ‘ 자’ 교과의 여러 

과목에서 공통 인 선수지식으로 요구되는 마이

크로 로세서 교육을 한 교수역량을 규명하여, 

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는 <표 3>과 같이 서울‧ 구 지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자, 정보‧통신 교과 교

사 12명과 산업 장 문가 2명을 상으로, 문

교과 교사의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도출을 

해 개방형 설문, 집단면 (Focus Group 

Interview: FGI), 문가 검토를 실시하 다.  

구분
개방형

설문 상자

FGI 상자 문가 

검토1차 2차

총인원 12 6 6 8

성별
남 9 4 5 6

여 3 2 1 2

연령
40 6 3 3 4

50 6 3 3 4

직

학교
교사 8 5 4 2

부장교사 4 1 2 4

기업
장 1

부장 1

경력
16년~20년 10 4 2 4

21년 이상 4 2 4 4

<표 3> 연구 상자 인구통계학  특성

<표 3>에서 2회 실시한 FGI의 회차별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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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  특성은 <표 4>와 같다. FGI 참여자는 

개방형 설문 상자와 동일인으로 12명이며, 총 8

개 고교에 재직 인 교사로서 6개의 공업고교, 1

개의 자고교, 1개의 마이스터고교에 재직 인 

경력 16년 이상의 교사들이다. 이들은 자, 정보

‧통신 교과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다. 

구분 소재 소속 직책 학 경력

1차

1

서울

H공업고 디지털 자과 교사 공학 석사 25년

2 R마이스터고 첨단로 과 교사 공학사 16년

3 S-A공업고 기 자과 부장교사 교육학 석사 24년

4 S-B공업고 컴퓨터네트워크과 교사 교육학 석사 19년

5 S-C공업고 자과 교사 교육학 석사 16년

6 S-C공업고 자기계과 교사 공학 석사 20년

2차

1 구 D공업고 기제어과 부장교사 교육학 석사 25년

2

서울

D공업고 조명제어과 부장교사 교육학 석사 17년

3 R마이스터고 첨단로 과 부장교사 공학 박사 20년

4 S 자고 자과 부장교사 교육학 석사 23년

5 S-B공업고 컴퓨터네트워크과 교사 공학사 21년

6 Y공업고 자통신과 교사 교육학 석사 24년

<표 4> FGI 참여자의 일반  특성 

한 이들 에서 <표 5>와 같이 6명의 교사

를 선정하고, 기업체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9년 이상 재직 인 산

업체 문가 2명을 추가하여 8명의 문가들이 

교수역량 규명을 해 문가 검토를 실시하 다.  

구분 소속 직책 학 경력

1 서울 D공업고 조명제어과 부장교사 교육학 석사 17년

2 서울 H공업고 디지털 자과 교사 공학 석사 25년

3 서울 S-A공업고 기 자과 부장교사 교육학 석사 24년

4 서울 S-B공업고 컴퓨터네트워크과 교사 교육학 석사 19년

5 구 D공업고 기제어과 부장교사 교육학 석사 25년

6 서울 R마이스터고 첨단로 과 부장교사 공학 박사 20년

7 (주)P사 엔지니어 장 공학 석사 19년

8 (주)P사 엔지니어 부장 공학 석사 22년

<표 5> 문가 검토  AHP 조사 문가 집단의 
일반  특성 

규명된 각 역량 요소 간 상  요도를 알아

보기 해 계층  분석 방법(Analytic Hiera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AHP 조사는 <표 5>와 같이 교수역량 규명을 

한 문가 검토 단계에 참여한 8명의 문가를 

상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내용과 구체  

진행에 해 교육학 박사인 AHP 분석 문가로

부터 지속 으로 검토를 받으며 진행하 다. 

3.2 자료수집  분석

자, 정보‧통신 교과에서 교사의 마이크로 로

세서 교수역량 탐색과 자료 수집을 한  개방형 

설문은 온라인과 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서울‧ 구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자, 정보‧통신 교과 교사 12명이며 100%의 응답

률을 보 다. 

집단면 은 총 2회 실시하 고, 연구자가 

응답내용을 장에서 기록하고, 응답자들의 확인 

 정리 과정을 거쳤다. 각 회당 약 90분 가량이 

소요 되었으며, 도출된 내용은 빈도분석을 실시했

다.

문가 검토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직장으로 찾

아가거나, 부득이 면이 불가한 경우 화를 이

용했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구의 특성화고

와 마이스터고 교사 6명과 산업 장 문가 2명

이다. 이들은 우수하다고 추천 받은 교사로서 16

년 이상 마이크로 로세서를 교육해오고 있으며, 

마이크로 로세서 교과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문가 검토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유롭게 응답하

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

역량의 검토에 집  할 수 있도록 했다. 검토진행

은 사 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실

시했으며, 각 회당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녹음

한 응답 내용은 모두 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분

석하여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을 확정했다. 

도출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은 AHP 조

사를 실시하여 교수역량 간 상  요도를 분

석하 다. 이를 해 문가 검토를 거쳐 도출된 

역량으로 계층화를 구성했다. AHP 조사는 두 개

의 역량만을 비교하는 비교 방법을 통해 동

일 수 의 역량 간 요도를 분석했으며, 9  척

도의 비교척도를 용했다. 비교를 하여 

계량 으로 단하기 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척도가 필요했으며, 응답자가 정확한 

값을 선택해야하는 부담을 주지 않기 해 9  

척도를 사용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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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도출  규명

4.1.1 개방형 설문

개방형 설문의 결과는 응답내용에 해 개방코

딩을 하여 얻어진 결과를 범주화하 고, 각 범주

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서

로 <표 6>과 같이 정리하 다.

No.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개방형 질문(n=12)

빈도수 비율(%)

1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량 12 100.0

2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 설명 역량 12 100.0

3 실습과제 선정 역량 12 100.0

4 소스코드 작성 역량 12 100.0

5 ISP 운  역량 12 100.0

6 타겟 시스템 설명 역량 12 100.0

7 타겟 시스템에서 부품 동작 원리 설명 역량 12 100.0

8 타겟 시스템 회로 설계 역량 12 100.0

9 타겟 시스템 회로 제작 역량 12 100.0

10 마이크로 로세서 개념 설명 역량 10 83.3

11 마이크로 로세서 메모리 구조 설명 역량 9 75.0

12 소스코드 실행 원리 설명 역량 8 66.6

13 교수-학습방법 용 역량 8 66.7

14 마이크로 로세서의 역사 설명 역량 7 58.3

15 임베디드시스템 개념 설명 역량 7 58.3

16 마이크로 로세서의 종류 설명 역량 6 50.0

17 기· 자 기본 설명 역량 6 50.0

18 정보의 디지털표  설명 역량 6 50.0

19 디지털논리회로 기본 설명 역량 5 41.7

20 마이크로 로세서 시뮬 이터 사용 역량 1 8.3

21 형, 주 수, 주기의 개념 설명 역량 1 8.3

<표 6> 개방형 설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도수가 가장 높

은  교수역량 요소는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

량과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 설명 역량, 실습과제 

선정 역량, 소스코드 작성 역량, ISP 운  역량, 

타겟 시스템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원

리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 설계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 제작 역량 등 9개의 요소가 12명 모

두(100.0%)에게 요 역량이라는 응답을 획득했

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로세서 개념 설명 역량

(10명, 83.3%), 마이크로 로세서 메모리 구조 설

명 역량(9명, 75.0%), 소스코드의 실행 원리 설명 

역량과 교수-학습방법 용 역량(8명, 66.6%), 마

이크로 로세서의 역사 설명 역량과 임베디드시

스템 개념 설명 역량(7명, 58.3%), 마이크로 로세

서 종류 설명 역량(6명, 50.0%), 기· 자 기본 

설명 역량과 정보의 디지털표  설명 역량(6명, 

50.0%), 디지털논리회로 기본 설명 역량(5명, 

4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이크로 로세

서 시뮬 이터 사용과 형, 주 수, 주기의 개념 

설명 역량은 1명(8.3%)만이 주요 역량으로 선정하

여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 다. 

개방형 설문 응답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은 제외

하고, 빈도수 5회 이상 언 된 역량들로 <표 7>

과 같이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안을 도출

했다.

No.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No.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1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량 11 마이크로 로세서 개념 설명 역량

2
마이크로 로세서의 구조 설명 

역량
12 마이크로 로세서 역사 설명 역량

3 소스코드 작성 역량 13 마이크로 로세서 종류 설명 역량

4 실습과제 선정 역량 14 소스코드 실행 원리 설명 역량

5 ISP 운  역량 15 기‧ 자 기본 설명 역량

6 타겟 시스템 설명 역량 16 디지털논리회로 설명 역량

7
타겟 시스템에서 부품 동작 원리 

설명 역량
17 정보의 디지털표  설명 역량

8 타겟 시스템 회로 설계 역량 18 임베디드시스템 개념 설명 역량

9 타겟 시스템 회로 제작 역량 19 교수-학습방법 용 역량

10
마이크로 로세서 메모리구조 설명 

역량

<표 7> 개방형 설문에 의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안

4.1.2 집단면

집단면  결과는 <표 8>과 같이 응답내용

을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한 각 단 를 범주화하

고, 빈도수를 산출하 다. 2회의 집단면 은 

서로 다른 문가를 상으로 실시하여, 유사성과 

차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차례의 집단

면 에서 공통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역량 요소

는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량, 마이크로 로세

서의 구조 설명 역량, 소스코드 작성 역량, 실습 

과제선정 역량, ISP 설치  운  역량, 타겟 시

스템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 원리 설

명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 제작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메모리구조 설명 역량, 교수-학습방법 

용 역량 등이다. 한편, 디지털논리회로 설명 역

량, 정보의 디지털표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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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1차(n=6) 2차(n=6)

빈도수비율(%)빈도수비율(%)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량 6 100.0 6 100.0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 개요 설명 역량 6 100.0 6 100.0

소스코드 작성 역량 6 100.0 6 100.0

실습과제 선정 역량 2 33.3 6 100.0

다운로더(ISP) 설치  운  역량 5 83.3 6 100.0

타겟 시스템 설명 역량 6 100.0 6 100.0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 원리 설명 역량 6 100.0 6 100.0

타겟 시스템 회로 설계 역량 0 0.0 0 0.0

타겟 시스템 회로 제작 역량 6 100.0 6 100.0

마이크로 로세서 메모리구조 설명 역량 4 66.6 5 83.3

마이크로 로세서 개념 설명 역량 3 50.0 2 33.3

마이크로 로세서 역사 설명 역량 2 33.3 1 16.7

마이크로 로세서 종류 설명 역량 2 33.3 2 33.3

소스코드 실행 원리 설명 역량 3 50.0 4 66.7

기‧ 자 기본 설명 역량 2 33.3 3 50.0

디지털논리회로 설명 역량 1 16.7 1 16.7

정보의 디지털표  설명 역량 1 16.7 1 16.7

임베디드시스템 개념 설명 역량 4 66.7 5 83.3

교수-학습방법 용 역량 5 83.3 4 66.7

<표 8> 집단면  결과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주요 역량 하  역량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량

에디터 사용 역량

크로스 컴 일러 사용 역량

ISP 운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기본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개념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역사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종류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 

설명 역량

핀별 기본 기능 설명 역량

내부구조 설명 역량

메모리 구조 설명 역량

데이터 시트 활용 역량

타겟 시스템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 원리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 제작 역량

소스코드 작성 역량

코딩 역량

컴 일 과정 설명 역량

소스코드 실행 원리 설명 역량

임베디드시스템 설명 

역량

펌웨어 개념 설명 역량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념 설명 역량

운 체제 개념 설명 역량

교수-학습 

계획‧실행 ‧평가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계획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실행 역량

학생 평가 역량

<표 9> 집단면  결과를 반 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수정안

세서의 역사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의 종류 

설명 역량 등은 공통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개방형 설문조사와 집단면  결과를 토

로 수정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안은 <표 

9>와 같다. 수정안은 7개의 주요 역량으로 범주

화하 고, 모두 22개의 하  역량으로 구성되었

다. 

4.1.3 문가 검토

집단면 을 통해 개발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의 수정안에 해 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화 과정을 진행했다. 문가들은 고교 직업교

육과정의 마이크로 로세서 기술 교육이 지 까

지 학습자들에게 기본  역량을 교육해오지 못했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 로세서 핵심역

량 교육을 해, 문가들은 필요한 문교과 교

사의 교수역량으로 회로도 독(하드웨어 지식), 

소스코드  알고리즘 작성과 로젝트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역량 등이 특히 필요함을 강

조했다. 한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 디바이스의 

내부구조에 한 자세한 지식까지는 교육할 필요

가 없다는 지 이 있었다. 

개방형 설문, 집단면 , 문가 검토를 실

시하여 규명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을 한 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은 <표 10>과 같이 총 8개의 주요 역량

과 22개의 하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교

수역량을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면, 소 트웨어 

역, 하드웨어 역, 교사 역이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소 트웨어 역에 해당하는 것은 소

스코드 작성 역량,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량

이다. 하드웨어 역은 타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

명  제작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설명 역량, 

임베디드시스템 기본 설명 역량이다. 교사 역은 

교수-학습의 계획‧실행‧평가 역량, 교사 문성 

개발 역량, NCS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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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역 주요 역량 하  역량

소

트웨

어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량

개발환경 설치  테스트 역량

개발환경 운  역량

소스코드 작성 

역량

타겟 시스템 제어 기본 소스코드 작성 역량

타겟 시스템 제어 소스코드 알고리즘 작성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도 활용 소스코드 작성 

역량

하드

웨어

타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명  

제작 역량

타겟 시스템 기본 설계　역량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원리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기본 회로 제작 역량

데이터 시트 활용 역량

타겟 시스템 심화 회로 제작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내부 기능 사용 역량

임베디드시스템 

기본 설명 역량

임베디드시스템 기본 개념 설명 역량

펌웨어‧디바이스 드라이버‧운 체제 개념 설명 

역량

교사

NCS 기반 

교육과정 이해 

역량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과 산업 장의 필요성 인식 역량

산업 장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련 직무 인식 

역량

교수-학습 

계획‧실행‧평가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계획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실행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로젝트 과제 수행평가 

역량

교사 문성 개발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련 연수 참여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연구 역량

산업 장 직무  기술 동향 악 역량

<표 10> 문가 검토를 통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확정

4.2 상  요도 AHP 분석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에 해 AHP 조사 

분석을 실시하기 해 [그림 4]와 같이 주요 역량

과 하  역량으로 계층화하 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역량 간 그리고 하  역량 간 AHP 조사를 

실시하여 상  요도를 분석하 다. 이것은 역

량의 우선순 를 규명하여 역량모델의 활용 가능

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타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명 

 제작 역량

소스코드 

작성 역량

교사 문성 

개발 역량

교수-학습 

계획‧실행‧

평가 역량

NCS 기반 

교육과정 

이해 역량

임베디드시

스템 기본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

세서 설명 

역량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역량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원리 설명 역량

타겟 시스템 기본 회로 제작 역량

데이터 시트 활용 역량

타겟 시스템 기본 설계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심화 회로 제작 역량

개발환경 운  역량

개발환경 로그램 설치  테스트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내부 기능 사용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 설명 역량

펌웨어‧디바이스 드라이버‧운 체제 개념 

설명 역량

임베디드 시스템 기본 개념 설명 역량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마이크로 로세

서 교육과 산업 장의 필요성 인식 역량

산업 장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직무 인식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련 연수 참여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연구 역량

산업 장 직무  기술 동향 인식 역량

타겟 시스템 제어 기본 소스코드 작성 역량

타겟 시스템 제어 소스코드 알고리즘 작성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도 활용 소스코드 작성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로젝트과제 

수행평가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계획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실행 역량

[그림 4]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계층화

4.2.1 주요 역량 요도 분석

AHP 조사에서 요도의 값은 같은 차원에서 

획득한 값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계층 요소별 합이 1.00으로 나왔

고, 일 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한 

0.01 이하로 나와, 분석에 한 값이 나왔음을 

확인하 다. 문가들은 주요 역량 간 상  

요도 분석에서 다음 <표 11>과 같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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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량 요도 순
일 성

비율

소스코드 작성 역량 0.167 1 

0.0048 

교사 문성 개발 역량 0.153 2 

타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명  

제작 역량
0.142 3 

마이크로 로세서 설명 역량 0.141 4 

교수-학습 계획․실행․평가 역량 0.116 5 

임베디드시스템 기본 설명 역량 0.110 6 

소스코드 개발 환경 구축 역량 0.089 7 

NCS 기반 교육과정 이해 역량 0.084 8 

계 1.000 　 　

<표 11> 주요 역량별 요도

<표 11>에서와 같이 주요 역량에서 가장 요

하게 나타난 요소는 소스코드 작성 역량(16.7%)이

다. 다음으로는 교사 문성 개발 역량(15.3%), 타

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명  제작 역량(14.2%), 

마이크로 로세서 설명 역량(14.1%), 교수-학습 

방법 용 역량(11.6%), 임베디드시스템 기본 개

념 설명 역량(11.0%), 소스코드 개발환경 구축 역

량(8.9%), NCS 기반 교육과정 이해 역량(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마이크로 로세

서 교수역량  가장 요한 역량이 소스코드 작

성 역량이며, 다음으로 교사의 문성 역량, 타겟 

시스템 제작 역량 등이 요함을 보여 다. 

4.2.2 하  역량 요도 분석

각 주요 역량 내의 하  역량 간 요도를 분

석하 다. 다음은 주요역량  상  5개의 역량에 

한 주요사항이다. 

다음의 <표 12>는 소스코드 작성 역량 내의 

하  역량 요소 간 요도 분석 결과이다. 

주요 역량 하  역량 요도 순
일 성 

비율

소스코드 

작성 역량

타겟 시스템 회로도 활용 소스코드 

작성  역량
0.440 1

0.0074 
타겟 시스템 제어 소스코드 

알고리즘 작성 역량
0.312 2

타겟 시스템 제어 기본 

소스코드 작성 역량
0.248 3

<표 12> 소스코드 작성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표 12>의 분석 결과를 보면, 타겟 시스템 회

로도 활용 소스코드 작성 역량(44.0%), 타겟 시스

템 제어 소스코드 알고리즘 작성 역량(31.2%), 타

겟 시스템 제어 기본 소스코드 작성 역량(24.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13>과 같이 교사 문성 역량의 

하  요소에 한 요도 분석 결과는, 산업 장 

직무  기술동향 인식 역량(37.3%), 마이크로

로세서수업 연구 역량(34.3%), 마이크로 로세서

련 연수 참여 역량(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역량 하  역량 요도 순
일 성 

비율

교사 

문성 

개발 

역량

산업 장 직무  기술동향 인식 역량 0.373 1

0.0035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연구 역량 0.343 2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련 연수 참여 

역량
0.284 3

<표 13> 교사 문성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표 14>와 같이 타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명 

 제작 역량의 하  요소에 한 요도 분석 

결과는, 타겟 시스템 기본 회로 제작 역량(23.6%), 

타겟 시스템 심화 회로 제작 역량(19.9%), 데이터 

시트 활용 역량(19.6%),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원

리 설명 역량(19.0%), 타겟시스템 기본 설계 역량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역량 하  역량 요도순
일 성 

비율

타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명  

제작 

역량

타겟 시스템 기본 회로 제작 역량 0.236 1

0.0015

타겟 시스템 심화 회로 제작 역량 0.199 2

데이터 시트 활용 역량 0.196 3

타겟 시스템 부품 동작원리 설명 역량 0.190 4

타겟 시스템 기본 설계 역량 0.178 5

<표 14> 타겟 시스템 동작원리 설명  제작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표 15>와 같이 마이크로 로세서 설명 역량

의 하  역량에 한 요도 분석 결과는, 마이크

로 로세서 내부 기능 사용 역량(55.6%), 마이크

로 로세서 구조 설명 역량(44.4%)의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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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량 하  역량 요도순
일 성 

비율

마이크로

로세서 설명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내부 기능 

사용 역량
0.556 1

0.0000 
마이크로 로세서 구조 설명 

역량
0.444 2

<표 15> 마이크로 로세서 설명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표 16>과 같이 교수-학습방법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분석 결과는, 마이크로 로세서 

로젝트 과제 수행평가 역량(45.6%),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실행 역량(44.4%),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계획 역량(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역량 하  역량 요도순
일 성 

비율

교수-학습 

계획‧실행

‧평가 

역량

마이크로 로세서 로젝트 과제 

수행평가 역량
0.456 1

0.0007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실행 역량 0.307 2

마이크로 로세서 수업 계획 역량 0.237 3

<표 16> 교수-학습 방법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 

기 ‧실무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 자’ 교

과의 반에 가까운 과목에서 ‘선수지식’으로 명

시하고 있는,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을 한 

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8개의 주요 역량과 22개

의 하  역량)을 규명했다. 한 각 역량 간 AHP 

조사를 통해 상  요도를 분석하 다. 

주요역량 간 요도 분석에서 1 는 소스코드 

작성 역량, 2 는 교사 문성 개발, 3 는 타겟 

시스템 동작 원리 설명  제작 역량이다. 최하

인 8 는 NCS 교육과정 이해 역량이다. 이 결과

에서 ‘타겟 시스템 동작 원리 설명  제작 역량’

과 ‘소스코드 작성 역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로세서 기술

의 ‘산업 장 직무 수행’은 타겟 시스템구성  

그 회로도를 독(활용)하여 시스템 제어를 한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주요

역량 간 요도 분석에서 1 인 ‘소스코드 작성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분석에서 ‘타겟 시

스템 회로도 활용 소스코드 작성 역량’이 1 이

다. 이것은 22개의 모든 하 역량  가장 요한 

역량이다. 따라서 마이크로 로세서 기술에서 하

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소스코드 작성 

역량’의 하  역량에 ‘알고리즘 작성 역량’이 포함

되어 있다. 소스 코드가 타겟 시스템을 효율 으

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창의  알고리즘이 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 역에서 ‘교사 문성 개발 역량’은 주요

역량 간 요도 분석에서 2 를 차지했으며, ‘산

업 장 직무  기술 동향 인식 역량’을 하 역량

으로 포함한다. 이것은 ‘교사 문성 개발 역량’의 

하  역량  1 이다. 이 결과는 산업 장 직무

동향을 수업에 반 하는 것이 문교과 교사의 

역량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 ‘교수-학습 계획

‧실행‧평가 역량’은 주요 역량 간 요도 분석에

서 5 이고, ‘ 로젝트 과제의 수행평가 역량’이 

하  역량 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 역량은 

‘교수-학습 계획‧실행‧평가 역량’의 하  역량 간 

요도 분석에서 1 이다. 이것은 마이크로 로세

서 교육은 로젝트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지식

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역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요도에서 가장 낮은 순 의 역량은 

‘NCS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 역량’이다. 그러나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 은 NCS 수행 거에 

기반 해야 하므로, 수업의 방법과 내용이 산업

장 직무 심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역량 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교 직업교육 장에서 마이크로 로세서를 

교육하는 교사는 주로 ‘ 자’ 공 교사들이며, 간

혹 ‘정보‧컴퓨터’ 공 교사인 경우도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에서 ‘ 자’ 공 교사는 ‘소스코

드 작성 역’에서, ‘정보‧컴퓨터’ 공 교사는 ‘하

드웨어 역’에서 부담스러워했다. 이것이 주요역

량의 요도 순 에서 ‘소스코드 작성 역량’이 1

를 차지하는데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NCS 기반 교육과

정 ‘ 자’ 교과 교사는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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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통합하여 산업 장 실

무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 실무과목의 교과 내용이 ‘임베

디드시스템’ 개발에 한 것으로서 마이크로 로

세서 기술을 선수지식으로서의 요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강

화를 한 연수 로그램 개발시에 이 에 맞추

어 연수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 해당 교

사의 산업 장 직무 체험과 로젝트 수업실행 

강화를 포함하도록 연수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NCS 기

반 교육과정에서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 내용과 

방법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둘째, 마이

크로 로세서 교육을 한 교수역량의 구성 요소

를 체계화했다. 셋째, NCS 기반 교육에서 문교

과의 특정 교과 교수역량을 규명하는 사례를 제

시했다. 넷째, 도출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

을 통해 내실 있는 교사 연수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시했다. 

5.2 제언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다음을 제언 한다. 첫

째,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마이크로 로세서 교육

에 해 산업 장에서 실질 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NCS 수행

거가 있지만, 고교 직업교육과정 학생이 졸업 후 

산업 장으로 진출하는 경우, 기업에서의 실제 직

무와 련한 역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장 직무에 한 유경험 교사와 무경험 교

사의 역량 강화 필요분야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필요역량의 차이에 따른 교사연수 

로그램의 구체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규명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

역량을 기 로 마이크로 로세서 교수역량에 

한 진단‧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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