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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peration of general 

high schools and the operation of other special high schools in relation to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which is set to be fully implemented in 2025. For three teach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Busan, the experience of operation and life as a special 

teacher were examined together using the narrative exploration method of Klandin & Connelly (2000).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5 to July 12, 2023, with general special school teachers, 

teachers belonging to the curriculum support group, and teachers in charge of the curriculum at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At this time, the initial questionnaire was 

semi-structured, and then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pen questions. The 

data collected in this way was finally derived from the final result through basic coding work, and 

three topics were finally derived according to the presented research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special teachers were confused due to the lack of a basic system for operating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Second, operators experienced a gap between the academic reality of special 

schools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were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gap. Third, as a practitioner,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and implemented to apply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upport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for the operation of special schools, and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special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special teachers before applying the special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provide basic data on the Office of Education's practical and alternative suppor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Keywords: Special Education School,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Special 

Education, In-depth Interviews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25년에 전면 시행을 앞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일반고등학교 운영과 다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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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데 있다. 부산시 소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교사 3인을 대상으로, 

Clandinin &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 경험과 특수교사로서의 

생활을 함께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5일~7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일반 특수학교 

교사, 교육과정 지원단 소속 교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이때 초기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하였으며, 이후 개방형 

질문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기초 코딩작업을 거쳐 최종 결과,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라 최종적으로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체제의 부재로 특수교사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둘째, 

운영자들은 특수학교의 학업적 현실과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 괴리감을 경험하며 그사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셋째, 실무자로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며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과 특수교사의 이해와 배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적용에 앞서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청의 현실적, 대안적 지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특수교육, 심층 면담 

 

1. 서론 

한국 교육제도의 큰 변화라고 할 만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제도이다[1]. 이 제도는 대학생처럼 과목 선택권에 있어 고등학생이 주체가 됨을 

강조한다. 2018년에 이 제도가 언급된 이후 올해 2023년에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어 총 이수학점 또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뀌었다. 이어 

교육부는 2025년에 모든 고등학교, 즉, 일반고, 직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수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것을 예고하였다. 전면 시행이 되면,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이면서 출석률이 2/3 미만의 학생에게는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는 미이수 제도 또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를 통해 연구·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2]. 하지만 이 대상에 배제된 특수학교는 5년이 늦은 2022년이 돼서야 

국공립특수학교 7개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으며, 2023년에 

4개교가 연구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3].  

교육부는 2022년 12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문서 내용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 및 생활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로 편제하여 2025년부터 특수학교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4]. 현실적으로 특수학교는 시범 운영이 늦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고나 직업계고와 같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지침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 학교의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진로와 학습 설계에 있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상담․지도 체제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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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아직 다져가야 

할 논제가 많이 주어져 있다[5]. 또한 일부 학교 선택으로 운영되거나 선택과목 과정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정 교과의 경우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여 학생 역량 함양을 고려한 선택과목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6]. 이러한 일반 학교의 현황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에도 과연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다[3]. 게다가 선행연구도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부족한 현실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에 관한 연구는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고교학점제’로 검색한 논문만 

333건으로 현장 교사, 교육전문가, 정부에서는 많은 연구가 실행되었다[7].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연구는 KCI에서 ‘고교학점제' 결과 내 '특수', 

'장애'로 검색한 결과, 11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2025년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예측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윤정 외(2021)은 고교학점제를 실제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에 대해 연구하여 

일반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8]. 성희원, 

황순영(2022)는 고교학점제 시행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운영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97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9]. 김민섭, 전병운(2022)는 

인문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경험과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평가 관린 및 

이수 기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10]. 이 연구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운영해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어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교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각 연구에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범·연구학교를 운영에 관한 연구가 2025년 시행을 

앞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25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연구학교 교사의 

사례를 근거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차이를 밝힘에 있다. 더불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2022 개정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 과정 개발에 

작은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경험이 어떠한가? 둘째, 일반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어려움이 특수학교에서도 동일한가? 

2. 일반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운영 차이 

일반고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 항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성화고등 

학교, 자율고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학교는 장애 종류에 

따라 시각 장애 특수학교, 청각 장애 특수학교, 지체 장애 특수학교, 지적/발달/자폐성 

장애 특수학교, 종합형 특수학교로 5개로 나뉜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가 모두 함께 존재하여 일반고등학교과 달리 특수학교 고등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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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등학생과 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영역과 시간 운영과 

관련되는 통학 현황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11]. 아래 [표 1]은 

B특수학교의 통학별 인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통학버스를 이용(83%)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B특수학교의 통학별 현황 

[Table 1] Current Status of B Special School by Attendance 

통학 방법 
통학버스 

자가용 자력 기타 총 계 
30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인원수(명) 52 100 9 5 21 6 193 

[출처 B특수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 요강] 

 

수업시간표 역시 일반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운영이 다르게 되고 있다[그림 1]. 

일반고등학교는 정규수업이 9시10분에서 시작하여 16시40분에 종료되는 반면, 

특수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급의 통학버스 탑승때문에 오후 2시 40분 또는 오후 3시 

30분에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를 하여 한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일반고등학교는 

기초수준 보충수업이 가능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보충수업의 제약을 받는다. 

 

  

<일반고등학교 시간표> <특수학교 시간표> 

[그림1] 일반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간표 

[Fig. 1] Timetable of General High Schools and Special Schools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있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련된 특수교사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수학교 일반교사, 교육과정 지원단 특수교사, 직업교육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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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의 

경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22년~2024년까지 적극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범운영되고 있고 있는 B 공립 특수학교이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되어 일반교사로서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 A를 

선정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는 실질적인 운영과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이어 연구학교로 

지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 교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교육과정 지원단으로 파견을 나가는 특수교사를 선정하여 

교육청과 학교 간 업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각 특수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으로 

그의 경험이 본 연구의 논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 

구분 연령 직위 교직경력 

연구 참여자 A 30대 특수학교 일반 교사 15년 

연구 참여자 B 30대 교육과정 연구단 15년 

연구 참여자 C 40대 교육연구부 총괄 부장 20년 

 

3.2 자료 수집 및 분석 

3.2.1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Merriam(2000)의 일대일 심층 면담[12]으로 개방형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성희원, 황순영(2022)의 논문에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질문[13]과 김민섭, 전병운(2022)[14]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연구 

목적과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와 특수교육전공 박사 1인, 교육학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진이 개발한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제별 질문지 내용 체계 

[Table 3] Questionnaire Content System by Subject 

구분 주요 내용 

일반  

▪ 교직 경력 및 업무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경험 

▪ 교육과정 운영 경험 

고교학점제 인식과 시범학교와 

연구학교의 인식 

▪ 고교학점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 고교학점제 연수의 경험 

고교학점제 운영 

- 진로 및 학업 설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과목 선택 지도 경험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업 설계 지도 경험 

고교학점제 운영 

- 수업 및 평가 

▪ 교과교실제 운영 경험 

▪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에 대한 경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수 기준 및 미이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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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운영 

- 학급 관리 
▪ 학생 관리에 대한 경험 

시범학교와 연구학교 운영의 경험 

과정 속의 인식 

▪ 시범학교· 연구학교의 운영의 경험과정 속의 인식 

▪ 운영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 

지원 요구 
▪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한 가능성 

▪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지원 요구 

 

3.2.2 연구 과정과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면담은 2023년 4월 5일~7월 12일까지 이뤄졌다. 먼저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 윤리를 위한 동의서와 일정에 관하여 유선상으로 설명을 한 후 

전자우편으로 동의받았다. 본격적인 면담은 연구참여자마다 면담이 1~3회 이뤄진 후 

이후 관련된 추가 질문은 SNS나 유선으로 10분 내외로 이뤄졌다. 인터뷰들은 유선 혹은 

화상 전화를 통해 30~90분 동안 이뤄졌다. 심층 면담 전에 연구 목적과 참여 중단 권리, 

연구 윤리, 비밀 보장, 익명성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으며, 녹음, 녹화에 

대해서도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다. 면담 후 녹음 파일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고, 전사 작업 결과, 총 A4 150쪽 분량의 

전사본을 획득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정확도를 높히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녹취자료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높여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공동 연구자가 여러 차례 반복해 읽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 속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에 Patton의 주제 

분석방법[13]을 적용하여 연구 목표에 해당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영역에 해당하는 면담 

자료를 영역별로 범주화하고 원 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멤버 체킹[14]을 통한 작업을 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에 대한 운영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심층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총 3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 범주와 15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대주제와 하위주제 및 의미 단위 

[Table 4] Main Topic, Sub Topic, and Semantic Unit 

대주제 하위 주제 의미 단위 

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현장의 실태 

고교학점제를 체감하지 못한 현장 

급하게 맡게된 시범 학교 운영 

시범 학교외 소외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침조차 없던 그 막막함 

시범 학교 담당자들의 고군분투 

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 개설의 

어려움 

선택 과목 개설의 어려움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학부모의 선택 

특수학교 학생 관리의 어려움 

최소성취기준 보장과 평가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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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도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한걸음씩 나아가는 고교학점제 

보충지도를 위한 연구학교 담당자의 

책임감과 장벽 

특수교사의 변화가 필요한 

현재 

학부모와 사회가 바라보는 

특수교사의 역할 

전문성이 떨어진 특수교사의 역할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특수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게 더 필요한 

사회에 나갈 준비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4.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 

4.1.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현장의 실태 

1) 고교학점제를 체감하지 못한 현장 

일반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이 안내되었을 때에는 전체적인 일반고등학교 

교사들이 걱정과 기대를 하였던 반면 특수학교의 경우 다른 분위기가 나타난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지만 있을 뿐 체감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교육 과정 담당자가 

아니거나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그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2021년 11월이었나 12월에 관련해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준비를 한다는 행정예고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잘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문을 봤을 때,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라는 거를 이제 특수학교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전근을 왔어요.”(2023. 4. 5. C인터뷰) 

“특수학교는 중등 교육과정 초등 학교 따로따로 운영이 되거든요. B특수학교처럼 선택 

중심이 있는 학교만 운영되고 올해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학교 자치에서 정해진 교과를 

하고 있어요.”(2023. 5. 1. A인터뷰) 

 

일반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만 있지만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과정, 중등학교 과정이 

모두 존재하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에는 다른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운영의 복잡성으로 직업 선택이 없는 특수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한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이동에 대해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이동수업했을 때의 복잡성을 우려하기는 

하였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교실을 이탈하는 사례라 있어 더욱 걱정을 많이 하였다. 

 

“년 초반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전체 선생님들의 70% 이상이 

부정적이었어요. 고교학점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인식 

자체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 특수학교들이 적용은 되니까 어쩔 수 

없죠”.(2023. 4. 5. C인터뷰)  

 

더욱 특수학교 교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특수학교의 유예기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가 올 경우, 특수교육 정책팀에서 특수학교는 

항상 2~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 고교학점제의 경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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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이라는 것을 교육과정 담당 교사가 아닌 경우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연구참여자들은 말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매년 교사 

이동이 나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2025년이라서 그런지 매년 업무 담당자나 교사를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부장님도 내년에는 교육과정부장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하다보면 또 내년에 다른 학교에 발령받아 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교육과정 부장을 

맡아서 할 것이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못할 수도 있죠. 자기 업무 

막 쳐내다 보면...”(20223. 5. 1. A인터뷰) 

 

2) 시범 학교외 소외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일반고등학교는 국공립고등학교보다 사립고등학교가 전국에 더 많이 있다. 그렇다 

보니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한 명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인 특수학교는 교사가 이동을 하다 보니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전근을 간 학교에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준비가 되어 진행되었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그렇지 못해 현장 교사의 막막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특수학교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급하게 

고교 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학교를 지정 운영 요청으로 우리 학교가 하게 

되었어요. 전국에 있는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 모델 개발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그래서 급하게 일단은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2023. 4. 5. C인터뷰) 

 

연구 참여자 A 또한 구체적인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반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냥 지금 올해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의무도 아니고 

내년에는 선택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 현행 유지를 하고 있죠. 일단은 다른 시험 

학교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비슷한 실정이에요.(2023. 5. 1. A인터뷰) 

 

4.1.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노력 

1) 운영 지침조차 없던 그 막막함 

일반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 지침이 빠르게 완성되어 적용되었던 반면,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한 지침이 완성 과정은 더딘 상황이다. 더욱이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경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적 할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 과목 선택, 최소 성취 수준을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의 어려움을 걱정하였다.  

 

 “2015 교육과정 안에는 중도 중복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한 토막 실려져 있잖아요.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감해 중도 중복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라는 내용이 

없어요.”(2023. 4.6. C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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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자들의 노력 

2025년 시행이라는 기한으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노력은 '교육과정 

지원단'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지원단은 일반고등학교에서도 2018년부터 

운영되었다. 특수교육에도 교육과정 지원단이 있어 이 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 B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관련해서 협의는 또 본청이랑 다 같이 하니까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지원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일을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단에서 그래도 최대한 옆에서 같이 얘기 

듣고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모아서 전달 드리고.. “(2023. 5.8. B인터뷰) 

 

 연구참여자는 시범 학교 담당자들이 연구와 더불어 협의회를 통해 1학년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 편성 방법을 학교 교육과정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고굴분투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료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장애 유형에 대한 

실행도의 효과성에 걱정이 많았다. 

 

“이제 너무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선택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설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아이들의 선택 효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라든지를 실행을 해 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연구해야 될 주제는 많아요..” (2023. 4.5. 

C인터뷰) 

 

4.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4.2.1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 개설의 어려움 

1) 선택 과목 개설의 어려움 

일반고등학교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한 과목 개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의 대안을 내어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직업 교육을 할 수 영역이 한정되어 선택 과목 

개설의 한계가 있다. 게다가 2022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특정 과목 증대에 대한 제한을 

더욱 받게 되었다. 특수학교 내에서도 직업중심일 경우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제약을 받는다. 

 

“B특수학교의 경우는 직업 전문 중 직업 중점이어서 다양한 교과도 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2023.5.1. A인터뷰) 

“2022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늘릴 때는 창의적 체험 활동, 일상생활활동에서만 50%를 

감해서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 다른 과목을 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는 상황이 된거죠.”(2023.4.5 .C인터뷰) 

“학교에서 사실 특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학점이라는 느낌이 잘 안 오고, 일반 학교처럼 교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2023.07.12. C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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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 아니라 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수교사의 전공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데다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 하더라도 특수 교육을 받은 강사가 아닐 수 있다. 

2)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학부모의 선택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과목 선택의 경우 학생들이 주가 된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선택으로 바뀔 우려가 매우 크다. 장애가 중증 중도장애 학생들로 구성될 경우, 

학생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른 일부 강좌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학부모들은 다 식품 가공을 선호해요. 그 속에 바리스타 과정이랑 제빵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바리스타 영상으로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뽑고 하는 데서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2023.4.5.C인터뷰) 

 

3) 특수학교 학생 관리의 어려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수요가 전부 일부 강좌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수학교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특수학교에서 중증장애 학생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수학교 학습자들은 83%가 통학을 하고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같은 학교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으로 

인한 타 기관이동과 학생들의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의 어려움이 

있다. 

 

“특수학교는 지금 배치돼 있는 특수학교들은 권역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서 다른 

특수학교로 가려면 40~50분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같이 있는데다 모두 똑같은 학교 버스를 타고 등교해서 똑같은 

학교 버스를 타고 하교를 해야 돼요.”(2023.5.1 A인터뷰) 

 

4.2.2 최소성취기준 보장과 평가의 어려움 

현재 특수학교에서 중증장애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관찰평가, 서술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 말하는 최소 성취 기준 40%를 기존 특수학교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고민이 많았다. 최소 성취 기준 도달이 되었는지 

도달이 되지 못했는지는 기준과 근거가 확실해야한다. 보충지도는 그런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에 맞는 어떤 성취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애가 이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다라는 거가 파악이 돼야 보충 지도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개념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것들 좀 의문으로 

남죠.”(2023. 4.6. C인터뷰) 

 

4.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도전 

4.3.1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1)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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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운영에 있어 시작은 학습자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과목 선택 지도와 

학업 설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 취지를 바탕으로 최소 성취 기준 수준에 맞춰 보충 

지도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택 교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최소 성취 기준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 보충 지도 방안에 대해 지금 포커스를 맞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2023. 4.5 C인터뷰) 

“교육부와 영남권 특수학교 두 군데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해 합동 컨설팅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모호한 게 많지만 개발하는 중이니까, 

내년에는 윤광이 나올 것 같아요.(2023. 7.12. C인터뷰) 

“저희가 한 9월 정도 특수학교 대상으로 연수를 준비 중이에요.”(2023. 5.8. B인터뷰) 

 

2) 보충지도을 위한 연구학교 담당자의 책임감과 장벽 

 C교사는 연구학교의 담당자로서의 온갖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온라인 보충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배움터라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을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기본 교육과정에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 온라인 안에서 이수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거에요. 그런데 가입 

자체가 힘들어요. 얘들 온라인 학습하는데 이런 귀찮은 절차를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래서 국특원에서 학교 관리자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2023. 4.5. C인터뷰) 

 

4.3.2 특수교사의 변화가 필요한 현재 

1) 학부모와 사회가 바라보는 특수교사의 역할 

최근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였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책임이 과거와 변화가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학부모 민원에 체력을 

소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니 특수교사는 교재연구나 수업개선 등 교사 주요업무 

조차도 힘겨워하며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반기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보육자’, ‘관리자’ 등으로 일반교사나 사회에서 여기는 인식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지금 일반 특수학급에 있는 애가 사고를 쳐서 소리 

지르고 있어서 일반 수업에 참여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데려가서 특수학급에서 좀 관리해 

주세요 라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같은 교사로서 보기보다는 어떤 한 명의 보육자, 학교 

안에 있는 별도 관리하는 학생의 관리자라는 시선이...”(2023. 4. 6. C인터뷰) 

 

2) 전문성이 떨어진 특수교사의 역할 

과거 특수교사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현재는 

특수교육과라는 전공체제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현실은 사회과 교사가 

특수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특수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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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과아 아닌 일반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경력을 인정받은 후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연수를 받는 것을 추천하였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과목의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하는 

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을 가르치는 거에요. 애들 

수학 가르치는 게 더 어렵지 않아?라고 물어보니 1+1만 알면 되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거에요.”(2023. 4.6. C인터뷰)  

“특수교사는 애들 점심 먹을 때도 챙겨야 되고 쉬는 시간에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 자체로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수업 교재 연구하고 현장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지쳐 있는데.”(2023. 4.5. C인터뷰) 

 

3)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C교사는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의 

일관화와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근무 환경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수를 적정화를 시켜야 되요. 그런데 

교육과정과 체제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특수교육현장에서는 단계성과 

계속성이 안정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아이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는 

교육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2023. 4. 5. C인터뷰) 

“우리 학교가 직업 중점 학교로 고교학점제 체제에 맞춰 선택 과목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이 직업 교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요.”(2023. 4. 5. C 인터뷰) 

“중등 국어 선생님이 특수 선생님들이 국어를 저는 더 잘 가르친다라고 봐요. 저는 일반 

전공에 있는 선생님들이 특수 아이들 장애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차라리 특수 

교사가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2023. 4. 6. C 인터뷰) 

 

4.3.3 특수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1)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게 더 필요한 사회에 나갈 준비 

특수교육학습대상자의 진로는 일반 학생에 비해 그 장이 좁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직업 교육 보다는 사회성 교육을 원한다고 하였다. 취업하는 아이들의 

60%이상이 중소기업 산업체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며, 그 곳에서 하는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청소나 정비 관련 업무이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고집을 피우거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특수학교의 진로는 취업을 할 것이냐 시설을 갈 것이냐 보호작업장을 갈 것이냐 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복지관에 갈 것인가, 아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냐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요.”(2023. 04. 05. C 인터뷰) 

“일상생활 활동이 사실 중도 중복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자립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 같은 것들을 더 학교 공간 안에서 학교 교육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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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제도에요.”(2023. 4. 6. C 인터뷰) 

2) 특수교육학습대상자에 필요한 가정 연계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 

C교사는 오히려 개인의 진로가 아닌 가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일반 학생과의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과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그 교과에 따라 

운영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된 진로 상담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2023.4.5. C인터뷰) 

 

5. 요약,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수 교사의 심층 면담을 이용하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교육 실태와 어려움 및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3가지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경험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2025년 전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 담당 교사나 교육과정 

지원단에 참여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최소 성취 기준, 과목 선택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선택에 대해 

장애 유형에 따라 학생 선택이 아닌 학부모의 취향이나 선택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과목 쏠림 현상이라 보강이나 공동 교육 과정에 대해 발생하는 학생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다. 또한 최소 성취 기준 보장과 평가는 

운영자들에게는 과제로 남았다. 셋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도전으로 

교육과정 운영자의 노력와 도전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연수나 성취 기준 개발에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중 진로 및 학업 

설계, 수업 및 평가, 학급 관리라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시범·연구학교의 운영 경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적용에 있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적·환경적 기초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운영 부재이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올 때, 일반학교의 학생들 보다 더 오랜기간 준비기간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특수교사로 하여금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큰 걱정을 가져왔다. 또한 관찰 및 

서술평가로 진행하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수치화 시켜 성취율을 

판단하는 것과 이수 또는 미이수의 기준을 정할 때 특수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빠른 

지표를 마련하지 못한 점, 선택교과의 확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수교사 부족이나 

환경적 시설을 확충 단계에 있다는 점들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특수교사의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것이다.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듯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은 이수학점, 기초성취율 

기준, 평가방식, 공강시간의 활용 등 교사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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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장애 학생들의 선택교과 쏠림 현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공강시간 관리는 

특수교사들에게 부담이 된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현재 운영되는 연구·선도학교의 현장 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통합교육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사례, 문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체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9]. 

셋째,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교과의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 

특수교사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교재 연구, 수업 연구를 하기 위한 특수교사의 

시간적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 변화가 절실하다. 또한 중도 중복 학생 관리의 지원으로 

관리교사나 전문 상담교사의 추가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특수교육대학원의 

개설을 통해 일반 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특수교육자격을 갖는 체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러함에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범·연구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담당 교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학생에 

적합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시범·연구학교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학부모·기관의 

서로의 신뢰감을 쌓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적용 가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2022년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준비하고, 2023년에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교사의 심층 면담을 통해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한 사례로 

알아보았다. 이 어려움을 고찰해 봄으로써 정책 운영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유연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연구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특수학교에 적합한 제도의 유연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도 운영상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과 운영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기관은 귀를 기울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교사업무의 부담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진정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교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특수교육지원교사로 생활교사와 

진로가족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개별화 

학습이 반영된 고교학점제 운영 개발 모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다양한 학습자의 환경을 가진 환경이므로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유연화와 

자율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학습자를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특수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사전문프로그램과 특수교사 인식 개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와 달리 매우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학생에게 쏟아야 하는 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을 하고 나면 하나의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적 할애가 필요하다. 이렇듯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특수교사에게는 그 교육과정을 습득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시간을 개인 시간을 쪼개어 할애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유형 학생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 지 막막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교육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운영 지침, 총론, 각론 등의 제시를 요청하였을 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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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이라는 답변으로 현직 특수교사로 하여금 막막함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에 대한 학교의 보호자, 관리자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수 

교사의 전문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의 교권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일반교사가 특수교육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에 앞서 교육부에서의 진행 상황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원할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 특수학교의 수가 적은데다 연구학교는 전문 4개교에 지나지 않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함에 이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특수학교의 운영 목적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유형별, 학교 목적별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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