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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의 현황을 교육과정, 학생현황 및 교사현황을 중심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장애인야학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5.6%에 해당하는 20개교가 설문에 응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에 대한 분석과 장애인야학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직 장애인야학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야학에서는 기관 당 평균 4.25개 학급의 

기초문해반 및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평균 2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다양한 특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 학생들은 연령 및 학력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고연령 및 저학력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

인야학의 교사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의 교사가, 경력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3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 교사 중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 교사의 3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임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교사의 전문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는 일반야학에 비해 장애이해 및 전문적인 교사 준비과정을 거친 교사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으며, 야학 교사들 역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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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학기술부는 소득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평생

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그러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소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두영, 박원희, 2013a). 특히 

장애인은 물리적, 시간적, 신체적 제약 때문에 복지관이나 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기

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변용찬 외, 2001). 평생학습

이 모든 이를 위한 교육권이자 학습권이라고 할 때 장애인 역시 평생학습권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한준상, 2001).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

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장애의 심각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생애단계별 균형 있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

육, 특히 성인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계획들이 특수교육 발전 

방안들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김두영, 2013). 「제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장애

인에게도 평생교육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

획과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 성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장애성인교육 운영 모형 개발 연구」(임경원 외, 2010) 용역을 충남교

육청을 통해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시ㆍ도 교육청 역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확대

를 위한 평생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윤태 외, 2009; 김정재 외, 

2009; 강순원 외, 2011)를 실시한 바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정인숙 외, 2005)에 이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와 요구를 조사하여, 직업재활을 축으로 일상생활, 사회기술훈련, 여가생활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생태학적 환경 모형을 제시한 연구(윤점룡 외, 2010)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모형 연구(송소현 외, 2011)

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한국복지대학에서는 최근 대학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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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김주영 외, 2013)를 진행하였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밝히기 위해 2014년 2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정인숙 외, 2005; 박은혜 외, 2007; 정해동, 이성봉, 2007 등).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일련의 장애인 평생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그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 및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간의 

실태조사들은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 혹은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성인

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으며,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교사, 학생 및 

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하고 그 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성

인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연구(임경원 외, 2010)에 따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해 이용한 운영기관의 종류는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야학이나 장애인 공부방 등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평생교육 기관 등의 프로그램’,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원 또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종교기관에서 운영

하는 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또

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장애인야학은 명실공히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서 이미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

를 제공해 왔고,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야학은 장애인권 교육, 인문학 강좌, 철학반 등의 

인문교양교육과 연극, 영화, 노래,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단순

히 검정고시 야학으로서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김두영, 박원희, 2013b).

이에 이 연구는 향후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핵심이 될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을 

교육의 구성하는 3요소인 교육과정, 학생 및 교사현황을 중심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야학 현직 상근교사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야학

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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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야학의 학생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야학의 교사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 중 55.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이 설문에 응하였다. 조사 대상 장애

인야학의 지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설립연도별 현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 장애인야학의 일반적 현황

항 목 구 분 N %

지역별

수도권 8 40

충청권 3 15.0

영남권 3 15.0

호남권 4 20.0

강원ㆍ제주권 2 10.0

운영주체별
법인 6 30.0

민간 14 70.0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등록 11 55.0

미등록 9 45.0

설립연도

1995년 이전 3 15.0

1996년 ~ 2000년 2 10.0

2000년 ~ 2005년 5 25.0

2005년 이후 10 50.0

계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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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8개(40%)로 가장 많

았고, 호남권이 4개(20.0%), 충청권과 영남권이 각각 3개(15.0%), 강원ㆍ제주권이 

2개(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를 법인과 민간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인이 6개(30.0%), 비영리민간단체가 14개(70.0%)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등록한 야학이 11개(55.5%), 등록하지 않은 야학이 9개

(45.5%)로 나타났다. 한편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 개교한 장애인

야학이 15개교(75.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장애인야학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애인야학의 현직교사 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

였다. 면담 참여자는 모두 서울의 한 장애인야학에서 상근교사로 재직하는 자들로 

면담 참여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대상자 성별 연령대 관련 자격증 담당과정 야학교사 경력

A 여 20대 평생교육사2급 초등 6년 이상

B 남 30대 무 초등, 고등 3년 이상

C 남 30대 무 초등 7년 이상

D 남 30대 무 고등 7년 이상

E 남 50대 무 기초문해 20년 이상

2. 조사 도구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야학 관계

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문지 및 면담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와 면담지는 내

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간부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문항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문지 내용에서 과정별 

담당교사 수, 기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사의 자격증 소지 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교사 현황에서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

황의 삽입에 대한 요구 등이 있어 지적사항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설문지는 장애인야학 기관의 일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립 연월일, 소재

지, 모 단체의 법적 근거(운영주체),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 설립목적 등을 포함하

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교육과정 운영 현황 17문항, 학생 현황 12문항, 교사 현황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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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지 구성 요소

조사 영역 하위조사 영역

일반사항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 월일, 소재지, 모 단체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 

설립목적

교육과정

문해기초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초등과정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중학과정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고등과정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기타 특별 운영 프로그램 세부 현황(프로그램의 명칭, 목적, 

내용, 대상, 형식, 장소)

학생 현황 과정별ㆍ연령별 학생 수, 과정별ㆍ장애유형별 학생 수, 과정별ㆍ 최종학력별 학생 수

교사 현황

유급정교사, 유급보조교사, 무급정교사, 무급보조교사, 상근 실무자, 비상근 실무자, 

성별ㆍ연령별 교사 수, 성별ㆍ경력별 교사 수, 자격증 소지 현황, 신임교사 교육 프로

그램(내용, 횟수, 진행 형태), 교육 기자재 보유 현황

또한 면담지의 구성 내용은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 담당과정, 야학경력 등을 포함하였다. 면담지의 항목은 교육과정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 10문항,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9문항, 교사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때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지로 질문을 구성하여 실제 면담

에서는 질문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면담지 구성 요소

조사영역 하위조사 영역

일반사항 성별, 연령,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 담당과정, 야학경력

교육과정

문해교육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등과정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학과정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등과정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 특별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생 현황

과정별ㆍ연령별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정별ㆍ장애유형별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정별ㆍ학력별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사 현황

교사 및 실무자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별ㆍ연령별 교사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별ㆍ경력별 교사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사의 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기자재 시설 보유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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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차

먼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36개 야학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공문으로 발송하

였으며, 각 기관의 실무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협의회 소속 36개 기관 중 55.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항목 간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응답이 있을 경우, 직접 전화나 이

메일을 통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응답 모두를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2차 면담조사는 1차 설문조사가 끝나고 회수된 자료를 모두 통계처리한 후에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 얻은 통계표를 면담지와 함께 이메일로 발송한 후, 2

주 후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 현황, 학생 및 교사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과 

각각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한글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장애인야학

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생 및 교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면담조사 결과는 질문 주제에 따른 내용을 전사하여 

하위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면담 참여자별로 응답의 빈도와 강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구체적인 응답내용을 통해 그들의 의견 및 요구를 분석하는 질적 분석을 통해 처리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을 언급할 때는 국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교

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의 학력보완 방안을 먼저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야학의 본래 취지 역시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

교교육을 보완해 주는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미 

장애인야학은 지난 20여 년간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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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20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그리고 기타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각각 조사ㆍ분석하였다.

1)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과정 운영 현황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검정고시반) 교육과정의 

학급 수, 학생 수, 그리고 담당 교사 수를 조사ㆍ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인야학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과정 운영 현황
N(%)

과정
구분

기초문해반 초등과정반 중학과정반 고등과정반 계

학급 수
32

(37.7)

15

(17.7)

19

(22.4)

18

(21.2)

85

(100)

학생 수
207

(38.1)

110

(20.2)

118

(21.7)

109

(20.0)

544

(100)

담당교사 수*
78

(23.7)

52

(15.8)

91

(27.7)

108

(32.8)

329

(100)

* 담당교사 수는 과정별 중복 합산된 자료임.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문해반 및 검정고시반은 모두 85

학급으로 기관 당 평균 4.25개 학급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기초문해반이 32

학급(3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중학과정반이 19학급

(22.4%), 고등과정반이 18학급(21.2%), 초등과정반이 15학급(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문해반 및 검정고시반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544명으로 기

관 당 평균 27.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초문해반 

학생이 207명(38.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학과정반이 118명으로 

전체의 21.7%, 초등과정반이 110명으로 전체의 20.2%, 고등과정반이 109명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여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기초문해반 및 검정고시반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중복 합산하

여 조사한 결과, 고등과정반 담당교사가 108명(3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다음으로는 중학과정반 담당교사가 91명(27.7%), 기초문해반 담당교사가 

78명(23.7%), 초등과정반 담당교사가 52명(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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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야학 교사들은 기초문해반 학급 및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야학교사 D: 장애인야학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셨지만, ‘공부를 

다시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발달장애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 야학에 다닐 수 있는지 물어 오기도 하거든요.

야학교사 B: 기초문해반에는 지적장애 학생 분도 많고, 오랜 세월동안 교육받지 못함으로 

인해 학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분도 많아요. 그리고 중증의 장애로 인해 오직 눈으

로만 학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기초문해반 학생들은 다른 반에 비해 

진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야학교사 A: 지적장애 학생 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꾸려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수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자음과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절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워요.

야학교사 C: 기초문해반의 경우 반복학습이 많은데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으면서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교재, 특히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재가 있으면 좋겠어요. 국립특수

교육원에서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에 대한 교재를 개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 않

아요. 교재에 나타난 예시문을 보면 성인이 학습하기에 부적절한 예 등이 많은 것 같아요. 실

생활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야학교사 E: 고등과정의 경우 학생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들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진학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해요.

이처럼 대부분의 야학 교사들은 최근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야학을 찾아오는 발

달장애인들의 증가와 낮은 진급률로 인해 기초문해반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수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교재의 개발, 보조인력의 배치, 전문적인 상담교사의 배치, 교사에 

대한 교수ㆍ학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2)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장애인야학에서는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외에도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박원희, 

2013a)를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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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애인야학의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대분류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총계

N 1 40 28 8 77

% 1.3 51.9 36.4 10.4 100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 40개

(5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문교양교육 28개(36.4%), 

시민참여교육 8개(10.4%), 직업능력향상교육 1개(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댄스스포츠, 탁구교실, 체조교실, 에어로빅, 보치아 등의 

여가스포츠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사진교실, 음악교실, 영화감상반 등의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그리고 피아노교실, 오카리나반, 기타교실, 합창교실, 연극반, 미디어반 등

의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문교양교육으로는 재활운동, 수화

교실 등의 사회재활 프로그램과 영어기초회화, 한자교실,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교육반, 

독서반 등의 생활소양 프로그램, 그리고 자아 찾기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철학반 

등의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교육은 권

익옹호학교, 인권교육 등의 시민의식 프로그램과 장애인권 강사 양성교육, 수화통역

사 양성교육 등의 시민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활동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오직 한 곳에서만 전문 컴퓨터 

디자이너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면담한 결과, 교사들 모두 야학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특히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야학교사 B: 야학의 특별수업은 다른 교과목 수업보다 인기가 많아요. 특히 교실에서 수업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수업은 더 인기가 많죠.

야학교사 E: 어찌 보면 장애성인들에게 더 필요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삶을 

가꾸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문학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야학교사 D: 장애인야학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 상당히 중

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공동체로써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의 밑거름이 되는 교육이 바로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정고시 일변도의 학습 커리큘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인문학이나 

시민참여교육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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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학 교사들은 특별활동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야학교사 D: 특별수업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강사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강사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수업

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이처럼 야학 교사들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능을 요구

하는 수업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구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2. 장애인야학의 학생 현황

장애인야학을 찾는 학생들은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야학은 일반적인 장애인 교육

시설과는 달리 특정 연령이나 특정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들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에서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별, 장애유형별, 그리고 학력별 분포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였다.

1)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 현황

먼저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력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

과 같다.

<표 7>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과정별ㆍ학력별 분포 현황
N(%)

학력
과정

초졸 미만 초졸 중졸 고졸 계

기초문해반
125

(60.4)

29

(14.0)

24

(11.6)

29

(14.0)

207

(100)

초등과정반
80

(72.7)

10

(9.1)

7

(6.4)

13

(11.8)

110

(100)

중학과정반
16

(13.5)

82

(69.5)

14

(11.9)

6

(5.1)

118

(100)

고등과정반
13

(11.9)

6

(5.5)

66

(60.6)

24

(22.0)

109

(100)

합     계
234

(43.0)

127

(23.4)

111

(20.4)

72

(13.2)

5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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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살펴보면, 무학을 포함한 초등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234명으로 전체

의 4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127명(23.4%), 중학교 

졸업 111명(20.4%), 고등학교 졸업 72명(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과정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반과 초등과정반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각각 60.4%, 7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초졸, 중졸, 고졸

의 학력을 가진 학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과정반과 고등

과정반 역시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학력

을 가진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야학교사 C: 기초문해반에 초졸 이상의 학력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이유는 기존의 공교

육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방치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야학교사 E: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 통계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다시 야학

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학교에서 못 다한 공부를 하기 위함이고,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야학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더불어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야학이 공교육체계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야학 교사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회의감을 나타내면서도 그것이 

바로 장애인야학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장애유형별 분포 현황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주된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30.5%)였으며, 다음은 지체장애(29.0%), 뇌병변장애(23.2%) 

순으로 나타나, 사실상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대부분(82.7%)을 차지하였다. 한편, 장애

가 없는 비장애 학생도 전체의 12.1%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과정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반은 지적장애 학생이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였으며, 중학

과정반과 고등과정반은 지체장애 학생과 뇌병변장애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애유형의 학생 구성은 야학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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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교사 A: 기초문해반에서 지적장애 학생들과 뇌병변 학생들이 함께 섞여 있을 때, 수업

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 간의 장애 차이 때문에 다툼도 잦은 편

이에요.

야학교사 D: 장애유형에 따라서 학급이 나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더라도 같은 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유형별로 교육의 내용

이나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좀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학생들을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다.

<표 8>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과정별ㆍ장애유형별 분포 현황
N(%)

장애
유형

과정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비

장애인
계

기초문해반
51

(24.6)

27

(13.0)

108

(52.2)

4

(1.9)

2

(1.0)

5

(2.4)

10

(4.8)

207

(100)

초등과정반
22

(20.0)

31

(28.2)

27

(24.5)

2

(1.8)

0

(0)

1

(0.9)

27

(24.5)

110

(100)

중학과정반
36

(30.5)

35

(29.7)

19

(16.1)

4

(3.4)

3

(2.5)

2

(1.7)

19

(16.1)

118

(100)

고등과정반
49

(45.0)

33

(30.3)

12

(11.0)

0

(0)

5

(4.6)

0

(0)

10

(9.2)

109

(100)

합     계
158

(29.0)

126

(23.2)

166

(30.5)

10

(1.8)

10

(1.8)

8

(1.5)

66

(12.1)

544

(100)

3)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학력별 분포 현황

다음의 <표 9>와 같이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 중 50대 이상의 학생이 18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40대가 175명으로 32.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대가 132명(24.3%), 20대가 55명(10.1%), 10대가 1명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과정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반과 초등과정반은 50대 이상의 학생들

이 각각 30.9%와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학과정반과 고등과정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2호)324

반은 40대가 각각 39.0%와 3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은 10대에서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고 연령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9>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과정별ㆍ연령별 분포 현황
N(%)

연령
과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기초문해반
0

(0)

25

(12.1)

63

(30.4)

55

(26.6)

64

(30.9)

207

(100)

초등과정반
0

(0)

11

(10.0)

18

(16.4)

34

(30.9)

47

(42.7)

110

(100)

중학과정반
1

(0.8)

6

(5.1)

25

(21.2)

46

(39.0)

40

(33.9)

118

(100)

고등과정반
0

(0)

13

(11.9)

26

(23.9)

40

(36.7)

30

(27.5)

109

(100)

합     계
1

(0.2)

55

(10.1)

132

(24.3)

175

(32.2)

181

(33.3)

544

(100)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 여건이 과거

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 연령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야학 

학생들의 누적 현상 때문이며, 고 연령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학교사 B: 제도권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많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야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야학교사 C: 나이가 많을수록 학습속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일 거에요. 기초문해반의 지적

장애 학생들이 점점 고정화되어 머물러 있는 경우는 다른 야학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요.

3. 장애인야학의 교사 현황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을 논

의함에 있어 교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20개교의 연령별, 경력별 교사 현황과 교사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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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그리고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ㆍ분석하

였다.

1) 장애인야학의 교사 보유 현황

먼저 장애인야학의 교사 보유 현황을 유급교사(상근교사)와 무급교사(비상근

교사) 및 실무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인야학 교사 보유 현황
M(SD)

교사
실무자

유급 교사 무급 교사

정교사 보조교사 정교사 보조교사 상근 비상근

4.40

(3.202)

.40

(.995)

9.15

(10.459)

1.50

(4.525)

2.50

(1.906)

.70

(.801)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총 교사 수는 309명으로 기관 당 평균 15.5명의 교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급 정교사가 평균 9.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유급 정교사가 4.40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이 외에도 기관마다 약간 명의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상근 실무자가 기관 당 평균 2.50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마다 편차가 매우 커 교사나 실무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야학

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야학의 교사 보유 현황에 대하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야말로 야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야학교사 C: 장애인야학에서 유급교사는 야학에서 상근하면서 수업이나 수업보조 또는 

행정 일을 맡게 되구요. 무급교사들은 비정기적으로 야학에 나와 수업이나 수업보조를 맡아 

일하게 됩니다. 상근 실무자는 주로 야학의 재정, 행정처리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일을 처리

합니다.

야학교사 B: 장애인야학이 장애성인 평생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좀 멀리 보고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 수에 비해 상근교사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야학 학생들

의 삶에 귀를 기울이거나 고민을 함께 나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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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교사 E: 상근교사와 비상근 교사 사이에 문제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야학의 모든 의사

결정은 모든 교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진행되지만, 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근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비상근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야학

의 운영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못 가질 수 있거든요.

이처럼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야학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인

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2) 장애인야학 교사의 연령별 분포 현황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현황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현황
N(%)

연령
과정

30세 미만 30~39세 40세 이상 계

남
42

(28.4)

39

(26.4)

67

(45.2)

148

(100)

여
69

(42.9)

37

(22.9)

55

(34.2)

161

(100)

계
111

(35.9)

76

(24.6)

122

(39.5)

309

(100)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여교사가 52.1%로 남교사(47.9%)보다 조금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122명(39.5%)으로 가장 많

았고, 30세 미만의 교사가 111명(35.9%), 30~39세 교사가 76명(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전체 교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야학(이훈도, 1997)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장애인야학 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

에는 40세 이상의 교사가 4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0세 

미만의 교사가 28.4%, 30~39세 교사가 26.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교사의 경우는 

30세 미만의 교사가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대부분은 예전과 달리 장애인

야학이 보다 전문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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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교사 A: 대학생의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장애인야학이 점차 전문성을 가져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학교사 D: 예전에는 대학생 신임교사가 많았다면 요즘은 대학생보다는 40대 직장인 

신임교사가 많아졌어요. 30대가 낮은 이유는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3)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경력별 분포 현황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교사의 성별ㆍ경력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성별ㆍ경력별 분포 현황
N(%)

연령
과정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이상 계

남
34

(23.0)

67

(45.3)

11

(7.4)

36

(24.3)

148

(100)

여
53

(32.9)

61

(37.9)

22

(13.7)

25

(15.5)

161

(100)

계
87

(28.2)

128

(41.4)

33

(10.7)

61

(19.7)

309

(100)

장애인야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1년 ~ 3년 미

만의 교사가 전체의 41.4%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의 교사가 28.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결국 장애인야학 교사의 69.6%가 3년 미만의 경력 교사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반면,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 역시 19.7%로 교사의 20% 가량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야학의 교사로 남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교사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 여교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5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많은 반면, 여교사의 경우는 1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대부분의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자원봉사 위주의 교사수급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업은 물론 야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야학교사 A: 교사들의 잦은 변경은 학생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해요. 10년 전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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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교사 D: 안타깝게도 장애인야학에서 오래된 경력교사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 마치고 혹은 공부 마치고 야학에 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니

까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야학에 와서 수업하고 가는 정도로는 야학에 대한 

애정이나 멤버십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야학교사 E: 야학 교사로 활동하는 기간이 짧고 교사의 교체주기가 짧아질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장애인야학의 경우는 특히 그 

문제에 더 취약해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야학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해요.

4) 장애인야학 교사의 자격증 소지 현황

다음으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복수 응답한 현황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구  분
교 사

빈도(명) 비율(%)

일반교사 90 29.1

특수교사 12 3.9

특수교육보조원 3 1.0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원 4 1.3

평생교육사 15 4.8

사회복지사 37 12.0

기타 관련 자격증 55 17.8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전체 교사 309명 중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90명으로 전체의 29.1%,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12명으

로 전체의 3.9%, 특수교육보조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1.0%, 평생교육진

흥원 문해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1.3%,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4.8%,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는 4.8%,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2.0%, 그리고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17.8%로 결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교사의 전

문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는 일반야학에 비해 장애이해 및 전문적인 교사 준비과정을 

거친 교사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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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면담한 결과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관련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최근 수도권 지역의 야학

을 중심으로 장애인야학 교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야학별로 연구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야학교사 A: 기존의 자격증에 의존하기보다는 야학 내에서의 전문성을 따로 확장하고 키워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학교사 B: 제도권 교육이 아닌 야학에서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야학교사 D: 장애인야학 교사의 자격이 자격증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험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야학의 운영이나 실제 교육을 진행함

에 있어 특별히 더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모든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야학 교사들에게 교육관련 자격증이 큰 의미

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인 교수ㆍ학습 지도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의 연수를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처

우에 대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야학 교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함께 장애인야학 교사의 자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야학 교사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5) 장애인야학 신임교사 교육 현황

장애인야학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각 야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사수급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공인된 자격증이나 전문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성실하고 교육자적인 자질을 갖춘 희생적인 심성과 함께 학생들을 

사랑으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용욱, 

김병하, 2007; 김병하, 2009; 김용욱, 하상근, 2009). 그래서 많은 야학에서는 신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 기간을 갖게 하는데, 이는 제도 교육권에서의 교생실습

과 같은 것이다. 이 기간에는 수업참관, 야학교육에 관한 세미나, 토론, 교사회의 참석 

등을 하게 된다.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교육 내용 및 진행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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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장애인야학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육 내용 진행 유형

발렌티어 학교 강의, 소개, 참관, 면담

자원봉사 및 보조교사 교육 세미나 및 개인별 면담

장애인의 이해 강의

학교소개 및 장애인권 교육 워크샵

성인장애인 학습 진행 방법론 강의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참관 강의 및 참관

장애운동의 역사 등 교장 및 선배교사와의 세미나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20개교에서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야

학은 13개교(65%), 실시하고 있지 않은 야학은 7개교(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야학의 주요 교육내용은 자원봉사 및 보조

교사 교육, 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강의, 학교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수업 참관 등으로 

횟수도 매우 제한적이며 내용도 교사 준비과정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자원봉사 위주의 교사들에게 신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면서도 그 필요

성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야학교사 A: 비상근교사들이 조금 더 야학 내에서 애착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야학들 간의 프로그램 공유도 중요해 보여요.

야학교사 B: 많은 야학에서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지만, 자원봉사 

위주의 야학이라면 신임교사에게 많은 시간이 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수하게 만드

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야학끼리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야학교사 D: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일회성 교육보다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야학의 문화를 익히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친분을 쌓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

움이 있지만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 장애인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

하여 체계적인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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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1. 논 의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학생현황 및 교사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직 야학 교사들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야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

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야학에서는 기관 당 평균 4.25개 학급의 기초문해반 및 초ㆍ중ㆍ고등

과정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평균 2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최근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인야학을 찾아오는 발달장애인들과 낮은 진급

률로 인해 검정고시반에 비해 기초문해반의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기초문해반 및 초등과정반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맞춤형 교재의 개발, 보조인력의 확보, 교수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였

으며, 고등과정반의 경우 전문적인 교과교사와 진학상담교사의 배치를 필요로 했다. 

한편 장애인야학에서는 기초문해교육과 학력보완교육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과 인문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

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전문적인 강사수급 문제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은 문화예술교육(60.1%)과 인문교양교육(23.0%)에 지나치게 편중

된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김두영, 박원희, 김호연, 2014)에 비해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직업능력향상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이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백은희 외, 2001; 정인숙 

외, 2005; 정해동, 이성봉, 2007; 윤점룡 외 2010; 송소현 외, 2011; 김기룡 외, 

2014 등)은 향후 장애성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교육

임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통합이 장애인야

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라면 장애인야학은 지역

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예방 교육 강사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이범석, 2008)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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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전교육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함으로써 장애인과의 구조화된 접촉경험을 갖도록 하는 연구를 시행한 결과,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 이해교육이 일반 학생들의 집중력과 현장감을 

높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 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철우 외, 2008; 김해시장애인복지관, 2008; 박영아, 

김태준, 2010). 이러한 장애예방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현재 노들야학에서 실시하

고 있는 장애인권 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 취업연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전국 장애인야학이 함께 공유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학력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학을 포함한 초등 이

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전체의 43.0%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도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

애 학생(30.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지체장애(29.0%), 뇌병변

장애(2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문해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 학생

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들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학

생이 33.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0대(32.2%), 

30대(2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애인야학 학생들은 저학력ㆍ고연령 및 중

증화로 인해 개별화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 역시 장애유형 및 정도

를 고려한 학급 편성과 보조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대상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정인숙 외, 2005; 

김정재 외, 2009; 임경원 외, 2010 등)에서는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지적

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기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최근 야학을 찾아오는 발달

장애성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교사들의 말을 고려해 볼 때,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장애유형 및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함께 공부

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장애성인 학습자의 장애유형별 특성

과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여 각 장애특성과 수준에 맞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해교육의 경우 인지적인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교재, 교구를 

사용하는 것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정부는 저학력 장애

성인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해교육에 사용될 장애성인 학습자 맞춤형 교

과서를 개발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다는 것이 야학 

교사들의 반응이다. 보다 질 높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장애인야학협

의회 차원에서 이 교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모델 개발과 성인 학습자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333

수준별 교재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야학 교사는 여전히 자원봉사 위주의 무급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과거와는 달리 40세 이상의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력별 

분포에서도 1~3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야학 교사의 교

육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은 30%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임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교사의 전문성이 극히 결여

되어 있는 일반야학에 비해 장애이해 및 전문적인 교사 준비과정을 거친 교사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야학 교사들 역시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다. 장애인교사들은 교육관련 자격증이나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함께 교사의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장애인야학이 장애성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현재 장애인야학의 교ㆍ강사로 활동하는 야학 교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

하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공인된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교수ㆍ학습 지도 방법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비제도권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어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위주의 무급교사가 대부분인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근속기간이 짧고 안정적인 교ㆍ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2012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야학 교사 중 활동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가 64%에 달하는 상황이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따라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야학 교사들에 대한 적절

한 처우와 자격 기준을 명시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더불어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시급하다. 교사 1인으로는 장애성인

의 개별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

원과 함께 교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 장애성인의 

학습과 관련된 인지, 기억, 전략 등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그 특성에 맞

추어 전문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해와 교육, 장애성

인교육, 다양한 교수 방법론,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 등과 같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석진 외, 2012). 지난 2011년 국립특수교육원 주최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과정’의 직무연수가 진행된 바 있으나, 1회성에 그쳤고 연수

의 내용도 장애성인 평생교육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장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교육에 적용을 원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적절

히 반영하지 못했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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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마련과 인건비 지원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

요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야학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장

애인야학 참교육 실천대회’, ‘장애인 교육철학 강좌’, ‘장애인 인권 교육 마당’, 

‘장애인야학 교사 양성대학’, ‘장애인야학 교사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은 야학 교

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전반

적인 참여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전국장애인야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도 방법,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신임교사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전국장애인야학이 함께 공유

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중 신임교사에 대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13개교이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4개 장애인야학 

중 신임교사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공인된 자격증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야학 교사는 멋으로 아

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김병하, 2009: 327).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

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야학 교사는 야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장애인야학 교사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신임교사 교육 프로

그램은 제도권 교육의 교육실습과 같은 것이다. 교육실습은 예비교사에게 인턴십의 

역할(김선혜, 2012), 교육지식을 재구성하는 역할(허창수, 2007), 도전과 반성의 

역할(정혜영, 2009)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장애학생뿐만 아

니라 지도교사 및 관리자와의 상호작용, 실제 수업 진행과 학급 운영, 야학의 다양한 

행사 등을 지접 경험할 수 있으며, 야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하여 해결해 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및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장애

인야학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장애유형과 특성 및 수준이 다양한 학

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로서의 성장과 실천을 도모하며, 교직의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고 교사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야학 스

스로 사전준비 지도 단계, 관찰실습 단계, 현장실습 단계, 사후 지도 단계 등의 체계

적인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제 언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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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야학은 본격적인 학교교육 형태의 평생

교육 지원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김두영, 박원희, 2013b). 이후 교

육과학기술부와 각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9곳에 불과하던 장애인야학은 현

재 전국에 40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3). 전국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학교가 160여 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야학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들 장애인야학의 대부분은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의 부족, 교육공간의 부족 또는 

낙후된 교육환경의 문제, 학생들의 통학 문제, 교육기자재 부족, 교사 수급의 어려

움, 보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야학은 교육 수혜의 혜택으로부터 철저하게 외

면당해 왔던 장애성인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야학이 향후 중장기적 계획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장애

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야학이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하며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수한 프로그램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유도

에 있어서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학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

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

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장애성인의 경우 장애 특성과 수준이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만든 교

재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김석진 외, 2012). 따라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모델

을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셋째, 장애성인 교육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전문가의 지원과 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에 의

해 결정된다(정동영, 2004). 따라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수업 등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전준비 지도 단계, 관찰실습 단계, 현장실습 단계, 사후 지도 단계 등 

체계적인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장애인야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장애인야학 교사만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야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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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뿐만 아니라 실무자, 자원봉사자, 학생 등 다양한 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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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analyze the status of night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o make suggestions on developmental 

plans for the night schools. 20(55.6%) night schools were participated for 

the current survey out of 36. Furthermore, to gather opinions regarding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about management of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nalysis about the contents of question, interview 

investigation of teachers in present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comb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of the number of classes 

(most of them are related to foundation of literacy an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testing program) they have was 4.25. And the mean of the 

number of registered students for those programs was 27.2. The age and 

educational degree of people who registered for the programs at night schools 

were various but most of them are included the group of high in age and 

low in educational degree. To analyze teacher’s background, the group of 

the age in ‘40 through 49’, and the group of ‘1 through 3’ years of teaching 

experiences was the highest. Unfortunately, only 30 percent of teachers are 

properly certified for teaching jobs. Most of them do not have in-service 

training programs for the first year teachers. In spite of this, teachers who 

have undergone understanding about disability and professional educational 

procedures for teacher were identified compared to other general night 

school which is seriously deficient teacher’s expertise, and teachers in 

night school were shown to put continuous endeavo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esson as well.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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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plans for the night schools were suggested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noted.

Key Words : night schools, night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 

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