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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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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능력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국민. 
들의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 
춘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일반 국민의 능력을 신장하. 
는 노력은 디지털 예비 인재군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일정 부분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 
을 맞춘다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 전반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구성원 즉 디지털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구상하고 특히 교, 
육이 목표로 삼고 실현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민의 역량으로 이해되는 디지털 시민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그 중 유네스코 방콕 , 
사무소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의는 디지털 시민성에 흔히 연관되는 기술 지식 태도를 폭넓게 명시하, , 
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성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입수 활용 및 생산할 수 있는 능. , , ,  
력과 적극적이고 비판적이며 세심하고 윤리적인 태도로 다른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콘텐츠를 사용할 , ,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권리 의식을 가지고 온라인 및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할 수  , ICT 
있는 능력을 포괄한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디지털 환경 . 
에 자리한 위험 요소를 피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모두 포함된 디지털 시민성은 우리 삶의 다양
한 영역에서 요구되고 또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삶이란 일상적인 디지털 생활의 영위와 . 
학력 신장 및 경력 관리 여가 활용과 학습 및 업무 수행 개인의 온라인상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 , 
계 유지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활용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잠재적인 , , 
안전 및 보안 문제를 관리하는 활동을 아우른다 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핵심적 요소이자 디. 
지털 교육이 목표해야 할 가치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 ),  

디지털 정서 능력 디지털 소통 능력 디지털 관리 능력 창의성과 혁신 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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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란 정보와 매체 그리고 기술에 대한 능력으로서 이들을 찾아 취득하고 판독하, , 
여 평가하고 종합하여 활용하며 생산하고 응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 , , , . 
비판적 사고를 통해 매체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구성할 수 있는 매체와 정보 리터, , , 
러시 를 가리키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 능력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되는 구체적 지식과 기술은 디지털 매체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 디지, 
털 매체의 사용이 지식과 정보의 획득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 
기의 능숙한 사용법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과 체계적 정리를 지원할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의 효율, 
적인 활용 방식 정보 및 콘텐츠 필요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식 온라인상의 정보와 콘텐츠를 효, , 
과적으로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가치와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혜택을 
누림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효과적으로 .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빠르게 습득하고 발휘하는 집단과 . 
그렇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나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령 경제. , 
력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 및 활용의 격차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 , 
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를 더욱 소외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습득을 가로막는 여건과 장애물을 고려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고른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 제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기준과 보편적.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 수준을 설정하여 관련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디지털 정서 능력 

디지털 정서 능력은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을 고찰하고 타인과 교류함에 있어서 감정을 인식하고 
탐색하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기본적인 원칙은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다 구체적인 디지털 정, . 
서 능력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 필요 염려를 의식하고 세심하게 지지하는 디지, , 
털 공감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가치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인식하고 발전시, 
킬 수 있는 자기 인식 및 관리 능력 협력 설득 위기관리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를 능, , , 
숙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 관리 능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감 능력 자기 인식 관계 관리 능력이 가지는 미덕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 , 
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능력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온라인상에서는 상대의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을 즉각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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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갖기가 더욱 어렵고 이는 성숙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또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과 온라인 활동이 시작되는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아이들이 온라
인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교사 등의 , 
지도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디지
털 정서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소통 능력 

디지털 소통 능력이란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공동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평판과 관계의 중요성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크게 보아 디지털 족적 의 , . (digital footprint)
특성과 그 파급력을 이해하고 이를 책임감 있고 신중한 자세로 관리하며 긍정적인 디지털 평판을 만, , 
들 수 있는 디지털 족적 관리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과 공동 작업을 원격으로
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및 협동 능력을 디지털 소통 능력의 기본적인 요소로 들 수 
있다 동료나 전문가와 소통하거나 작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도구를 이해하고 목적. 
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소통 통로를 활용함으로써 원거리에서 이루어
지는 소통과 협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온라인 소통 및 협동 능력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그리고 디지털 전문가를 지향하는 인재에게는 업무나 공적 사안에 관계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
기 위해 온라인상의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공 및 대중 소통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디지털 관리 능력 

디지털 관리 능력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삶의 제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으로 구체적인 요, 
소로는 기술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활용 사이버상의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능력 디지털 기술 활, , 
용과 관련된 인권과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능력을 들 수 있다. 

기술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활용을 위해서 개인은 과도한 스크린 타임과 멀티태스킹과 같은 기술 

디지털 족적 관리와 취업 < >

한 출판사가 채용하기로 했던 입사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채용을 철회한 일이 있었다 서울. 
에 있는 어느 출판사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정모씨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다음날 정, 
씨에게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어본 결과 정씨의 성격이 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우3-4
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채용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정모씨의 트위터. 
에는 모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게 됐다 난 내 성격 니들이 못 받아줄 것 같으면 어쩔 수 . 
없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성격 파탄자 혹은 반사회적 존재 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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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일의 효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 
할 지식과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할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 각자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목. 
적하는 바를 중점에 두는 태도를 견지하게끔 교육한다면 애초의 목적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비롯한 , 
기술 활용 과정을 적절하게 이끌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사이버 집단 괴롭힘 과 (cyber bullying)
스토킹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기술적인 위험으로는 해킹 악성코드, , 

피싱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이란 다양(malware), (phishing) . 
한 유형의 사이버 위험과 이것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이버 위험을 방지하거나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적절한 전략과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일 것이다 또한 그는 스스로의 온. 
라인 행동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을 야기하는 대신 긍정적이고 상호 호의적인 온라인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자신과 타인의 데이터 및 기기의 보안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 유지하는 
능동적인 위험 관리의 자세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보호하고 존중할 권리로는 프라이버시와 지적재산권을 들 수 있다 프라이버시 . 
보호는 디지털 소통 능력에서 기대되는 디지털 족적 관리와도 연관이 된다 디지털 족적의 개념과 그. 
러한 정보가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
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이를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일 
것이다 또한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콘텐츠 및 기술의 . , , 
원활한 활용과 활발하고 혁신적인 생산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권리를 관리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표절과 저작권 등 디지털 창작물의 소유와 사용에 관계된 법적 사항 등을 , 
이해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자로서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
라 디지털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일 것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시민이 의식을 갖추고 존중해야 할 권리로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잊혀질 , 
권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창의성과 혁신 능력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육성해야 할 창의성을 갖춘 디지털 시민이란 새로운 지식 기술 콘텐츠를 , , 
생산하고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매체 기술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종합. , ,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 및 연산 능력과 데이터로부터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분
석하여 가공할 수 있으며 와 관련 알고리즘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에 근거한 최적의 의사 결정 과정AI
을 이끌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디AI . 
지털 인재라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거나 디지털 경제 체제의 능동적 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혁신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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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혁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자신을 디지털 환경의 단순한 소비자나 이
용자가 아닌 디지털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그러한 방향으로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의 공동 창조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디지털 . 
시민이라면 정보와 기술의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디지털 활동과 교류를 통해서 . 
파악한 개인 조직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디지털 환경을 조정하거나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공, , , 
유함으로써 필요뿐만 아니라 실용성 효율성 기능성 등을 고려한 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기 등, , , , 
의 창조물을 고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교육 연구계획 개념과 함의    [‘ ’ ( )]

디지털 가치로서의 교육      o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코로나 의 위기를 겪으며 더욱 가속화되고         - 19

체감되고 있음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 

협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갖는 디지털 기술의 이점은 뚜렷하며 따라서 

기술의 활용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 19 

수천 개의 혼합약물을 분석하는 슈퍼컴퓨터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 추적 , 

도구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 생필품과 의료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하, 

는 온라인상거래 플랫폼 수업과 회의를 비롯하여 공연 행사의 비대면 진, , 

행을 지원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    

인간의 생활과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        - 

라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의 필요성이 아울러 제기됨 가령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 

와 정보의 공유에 기여해야 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신에 관한 가짜 뉴스와 

인종차별적이고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가 확산되거나 재택 학습과 근무가 ,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디지털 기

술의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빈곤층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콘텐츠 생산의 증가와 유튜브 시장의 확대 < >

년 월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인 플레이보드의 조사에 따르면 년 말 기준 한2021 2 , 2020
국의 광고수익 유튜브 채널은 인구 명당 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유튜브의 본고장인 미529 1 . 
국의 인구 명당 개 채널의 수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취업난을 피해 유튜브 시장에서666 1 . 
의 성공을 꿈꾸며 진입하는 청년들의 참여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장래 희망 조사에서도 년 이미 유튜버가 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소재가 2019 3 . 
고갈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유튜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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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문제 등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가 그에 맞는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줌

 

교육 문제 탐구를 위한 기본 논의      o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기본 교육은 공통        - 

적으로 체육을 비롯한 신체 훈련 음악과 서정시 교육 읽고 쓰는 문학 교, ,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두 국가 사이의 차이는 세 가지 요소 .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있었는데 스파르타의 경우 신체 훈련을 가장 , 

중시 이는 스파르타가 교육의 목표를 유능한 군인 양성으로 두고 교육 제. 

도 전반을 군사력 유지라는 목표에 맞추어 설계하고 유지한 데에서 기인 

다시 말해 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좌우함 따라서        - , . 디지털 시 

대의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디지털 사회의 모습이 무엇

이고 이루고자 하는 디지털화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

음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규정하는 논의는 본 연구가 다루는 존엄 자유 평        - , , 

등 정의 안전 노동 등의 다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포괄함 즉 국민 개, , , . ,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제도를 다듬고 구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의 본질과 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단계가 교육 설계에 선

행되어야 함 존엄성이 존중받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며. , , 

정의롭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가정할 때 디지털 시대에 , 

목표해야 할 존엄성 자유 평등 정의 안전의 본질과 이에 도달할 방안에 , , , ,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

우리가 지향하는 디지털 사회가 존엄 자유 평등 정의 안전의 가치가 존        - , , , , 

중받고 지켜지는 공동체라는 전제 하에 향후 연구진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 

통해 이러한 가치의 본질과 원칙을 구체화할 계획임 

함의      o 

        -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시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 교육

에 대한 고찰은 디지털화의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디지털 기술에 의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사회적 분열 발생. 

을 방지하고 대신 유용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가 생산적이며 공정한 방식, 

으로 온라인상에서 교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육 훈련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며 디지털 사회를 위한 교육에 대한 본 연, ⸱

구는 그 발판을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교육. 

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교육 원칙 인력 제도 정책 등에 있어서 보완하거나 , , , 

새롭게 시도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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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leological value– 

     ⑩  
 ⚬

1. (Multistakeholderism)
 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 (Digital Inclusion)
 4. / / (Cyber Security)

  5 (Cyber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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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ility)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 ‘ (sustainable development)’

          . , 
   , , , , , / / , 

         . 
         , 

       . ‘ ’ . ‘ ’
            

         . , 
     ,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Kaswan 2019).
       ‘ (digitization)’, ‘

 (digitalization)’, ' (digital transformation)’    ‘ ’ 
        , . 

    , . , (Multi-Stakeholder);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Digital 

   Inclusion); , / / (Cyber Security); 
  (Cyber Capacity Build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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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stainability)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 ‘ (sustainable develop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Kaswan 
2019). 

       ‘ (digital great 
       transformation)’ . 

          , 
          . ‘ ’
           

       . , 
        ‘ (digitization)’, 

        ‘ (digitalization)’ 
      ‘ (digital transformation)’

 (Verhoef et al. 2021). 
          ‘ ’ 

        , . , 
    . , (Multi-Stakeholderism);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Digital 
   Inclusion); , / / (Cyber Security); 

  (Cyber Capacity Buildin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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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017; 2017        ), 
      .    , 

        
   (Eyben and Savage 2013; Horner 2020), 2011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 
         . 

          . , 
 (Gleckman 2018), ,1) ,2) (Gray and Purdy 

      2018), ( 2019) (Sahel 2016)
          . 8

    ‘ ’ .
      , ‘ ’      

          , 
  (Feroz et al. 2021; Kaswan et al. 2019   ), 
        . 

            , 
           , 9 ‘ ’

  . 
           ‘ ’ 3 ‘ ’ 4 ‘ ’ 

        6 ‘ ’ . (digital divide)
        ‘ ’ .   

          (1) , (2) (3)
 .

     ‘     / / (Cyber Security)’
             . 

      , , ,  
       , 

        , . 
           . 
         , , 

1) https://en.unesco.org/news/multistakeholderism-advancing-dying-evolving
2) 

https://www.diplomacy.edu/blog/cybersecurity-public-private-partnerships-in-the-health-s
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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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yber Security)’ . 
        2 ‘ ’, 5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Multistakeholderlism)

          
        . ‘ ’ (value)
   ‘ / (developmen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ICT4D)’ 
 ,3)      (Multistakeholderlism)

     .  
              ICT4D

    . , ‘ICT4D 0.0’ . 1960 1990 , 
        . , ‘ICT4D 1.0’ 1990

       2000 , 
    . , 2000 ‘ICT4D 2.0’ . 2.0 

       (Heeks 2009a). 
           

        , . 
        , , , 
         , . 

3)       ICT4D 1996 . (the UN’s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UNCSTD)) ICT4D

(UNCST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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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ICT4D , 
    . , (multilateral development agencies): 

     , (World Bank), 
(Internatoinal Telecommunication Uion),   (United 

 Nations Group on the Information Society, UNGIS)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WSIS action line agencies) . , 
      . , . , 

         (NGOs)
 . 

           . 
         

         . , . 
         
          (

 1.1). 
 1.1

아마존 의 이니셔티브(Amazon) Delibering Shipment Zero :

이 이니셔티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배송 과정에 있어 탄소배출량을 으로 만들겠0

다는 목표이다 이는 년의 기후 약속 의 일환으로서. 2019 ‘ (the Climate Pledge)’ , 203

년까지는 모든 배송의 를 탄소배출량 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0 50% 0 .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마존의 최초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니셔티브가 있기 전에 아마존의 직원들이 년 월에 세운 , 2018 12

기후 정의를 위한 아마존 피고용인들‘ (Amazon Employees for Climate Justice, AE

의 모임을 세운 바 있으며 이 모임은 결의안을 만들어 아마존 베이조스CJ)’ , (Bezos) 

사장에게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아마존은 이들의 압력과는 무관하게 상기의 시도가 시. 

작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시도가 여러 다른 기술 기업들에게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 ‘C

혹은 애플 의 환경 진행 보고서arbon Negative by 2030’ (Apple) ‘ (Environmental Pr

의 발행 등이 그 예이다 그밖에 기존의 월마트 나 나이키ogress Report)’ . (Walmart)

와 같은 회사도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시도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Nike) . , 

회의적인 비판도 적지 않다. 

        ‘ESG ’



- 7 -

    .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 , , , 
         . 

          1999 ‘
       (Global Compact)’ , SDGs

   . , , , , , , 
          , 
 . 

 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 

           , 
          . ,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SDGs) 

  . 
        , , 

          . 
         , , 
         .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alytics), , (Internet of Things, IoT), 

 (social platforms) .
            ( )

           . 1) 
  (pollution control), 2) (waste management), 3) 

  (sustainable production) 4) (urban sustainability)
       (Feroz 2021). 1) ‘ ’ , 

       , ( ) , . 2) 水
       , (E-waste), , . 

        3) 
        . 4) 

      . 
          , 

     ICTs .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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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pina and Heeks 
2012a; Heeks 2018): (1) e- (mitigation), (2) e- (monitoring), (3) e-

 (strategy), (4) e- (adaptation) . 
 

       (1) e- (mitigation)
       . . 1) (green) ICT, 2) 

  , 3) e- (society) . 
        1) (green) ICT , , 

         . , , 
        , (e-waste)

          . 
     . , ICT , , , 

 (Manhart et al. 2013, Balde et al. 2015, Heeks et al. 2015). 
        , . 
            . , 
   , . 

           2) , 
         (applications) .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2030
     20% (GeSI 2015). 

        , , , 
            . ICT

   (Houghton 2015). (physical dematerialization) . ⓵
         . , 
          . 

      . (jouney substitution) . ②
           ICT

         . , 
    (videoconferencing) (telecommuting)

           . , 
       3,000kg . (smart ③

     optimization) . ICT , , , , 
     . (indirect optimization) . ICT④

           
          . , 

         , 
     (Jones and Siemer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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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⓵
    , , , , . ② ③ ④ ⑤

          (smart savings) 20%⓵
         , , 

            . 
        , , , , 

        , ICT . 
        . , 

          , 
         . 
          . 

         , , 
      . 

            10% , ②
            12%

          25% . , 
          . 
          . , 

           
          . . 

          , 
          . 

       . , , , 
            , 

 .
            25% . ③

          20%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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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④
           3 1 

          . ‘ ’
       . , . 

          , 
           . . 

          , , 
          . 

         . 
           20% , ICT⑤

           . 
        , , , 

           . . 
      , (skills) . 

       , , , 
          . . 

     (innovation) . , 
         . 

        . , (finance)
        . , 

           . 
         . . 

        . 
       3) ‘e- (mitigation)’

          ‘e- (society)’ . 
         ICT 

        . , ICT , , 
          , , 

         . , , , 
       “ ” ICT , “ ” 

            . 
           , 

             , ICT
        .

      (2) e- (monitoring) , 
         I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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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capture), , 
         . , 

     . 
         ICT (ICT-enabled)

      . 1) ‘ (cause-focused systems)’
         ( ) . 4 1 , 

        , (IPCC 2014b), 
       . 2) ‘ (direct 

      impact-focused systems)’ ( )
      . , , , , . 3) 

     ‘ (indirect impact-focused systems)’ ( )
       . , 

           , , . 
. 

         e- . 1) ‘
          ’ . 

        (coverage) , 
         , 

       (Martini et al. 2016). , ‘
      (conservation drones)’ , NGOs /

        . , 
         (Paneque-Galvez et 

     al. 2014; Roeth et al. 2012). , ‘ ’
    , UN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2) ‘ (ground-level) ’

       . , 
      (Ramanathan et al. 2006). 
         (Crabbe 

       2012). 3) ‘ ’ . , 
         , 
    (Pratihast et al. 2014). 

        (3) ‘e- (strategy)’
        ICT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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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trategy)’ 3 (Ospina 
       and Heeks 2011). 1) . 

         . 2) . 
        . 3) . 

      .

      (4) ICT , ‘e-
        (adaptation)’ . ‘e- (adaptation)’

         ICT . , 
        . 1) , 2) 

        . 
  3) . 

          1) , 
        . “

       (disruption) , , , 
           . 

      (UNISDR 2009, 9).” , 
          . 

          . . 
       , , ( ) , 

       , , . 
            

     (Banholzer et al. 2014; IPCC 2014a). ‘
    ’ (Chatfield and Brajawidagda 2013). 
 , (response), (recovery), (mitigation), (preparation) 
          . ICT
 (Copola 2007, Karanasios 2012; Yap 2012).

          2) (adaptation) ICTs
           . 

          . 
           . 

       , (World Bank 
2003; Ospina & Heeks 2012a; Leichenko & Silva 2014)   

        , , , , . 
          3) , ICTs

     e- . 9 (RABIT(Resilience 
Assessment Benchmarking and Impact Toolkit) of the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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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chester). 9 (robustness), (self-organization), 
  (learning) ; (redundancy), (rapidity), (scale), 

    (diversity), (flexibility), (equality)
          . . 

         ICTs . 

 2.1
데이터 센터와 지속가능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제품 및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그리고 각 국가들이 자국의 

데이터 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으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데이터 센터는 년 현재 전 세계 이산화 탄소의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2021 2%

로 알려져 있다 데이터 센터는 건설 전력 공급 냉각 그리고 기기 등에 있어 탄소 . , , , 

배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 

고려한 계획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 , AWS

존은 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도 보고‘Net-Zero Carbon by 2040’ . IDG 

서를 내놓으며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한 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계획, . 

이 나오고 있는데 년까지 유럽연합의 모든 것을 기후 중립으로 만들고자 한 유, 2050 ‘

럽 녹색 딜 의 일환으로 기후 중립 데이터 센터 협약(European Green Deal)’ , ‘ (Clima

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직이나 기업들이 환경의 te Neutral Data Centre Pact)’ .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Digial Inclusion)
          (inclusiveness) (divide)

          . 1990 ICT
         . 90
        , . , ICT , ICT

         .  ICT
       “ (digital poverty)” , 

      (Barrantes 2007; McIver et 
         al. 2003). 

. 
       (digital divide) 1990 ICT4D 
       (Davison et al. 1999). , 

      (Rada 1985, Hoffman and 
         Hobda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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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2) (3)
    .  

 (1) 
         ICT (innovation) . 

         , , , 
        . , ‘ (mobile 

         divide)’ 2000 , 2007
         2016 1.3

       (Nanthikesan 2000). 
         2013 2016 3.7 . 

        . , 
      . 

 (2) 
            , 
          . 

        . 1) . 
          , . 

         , ICT . 
          . 

     (Dissanayeke and Wanigasundera 2013). 2) 
        (gender) . , 35%

       , 8% (Steinfeld et al. 2015). 
        3) . . , 
       MOOC 4 3 (Jobe and Hansson 

        2014). 4) . 50 10% 
     , 40 20% (Srinuan et al. 2012). 5)

       (ethnicity) . , 6%
       23% (Wainer and Covic 2010). 

      6) (disability) . , , 
    50% (Kumar and Sanaman 2013). 7) 

       (geography) . , 27%
        2% (Stork and Calandro 2014). 

   , , , , , 
         ICT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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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availability) (application)
     . 1) (availability) . ICT

           . , 5
   (World Bank 2016). 2) (accessibility) . ICT , 

          . , , 
         (telecentre)

      (knowledge barrier)(Pick et al. 2014), 
  (cultural barrier)(Gomez and Camacho 2013) . 3) 

      (adoption) . ICT , 
          . , 10

        (World Bank 2016). 
     4) (application) . ICT , 

        . , , 
        , (Wyche 

2015). 

 3.1
오픈 데이터와 지속가능한 발전(Data4SDGs Toolbox):

년에 유엔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개발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은 디지2015 ‘ ’

털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한개발 데이터 혁명 로드맥 도구상자‘ (S

프로그램을 출발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DG Data Revolution Roadmaps Toolbox)’ . 

일환으로 오픈 데이터 모듈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 ’ , 

감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오픈 데이터의 원칙과 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픈 되어 있. ‘ ’

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그리고 배포가 가능하다 오픈 데이터로 사, . 

업과 직장이 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나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 

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는 환자와 의사들 . , Medicinia

간의 의사소통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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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사이버안보 안전 보안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

기존에는 보건 부문과 사이버 안보는 동떨어져 있었던 별개의 두 영역으로 종종 인식

하였으나 코로나 의 대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 기간 동안 보건 부, 19 . 

문과 사이버 부문은 더욱 밀접한 연관이 생성되었다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 

가용한 의료 서비스를 수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사이버 공격 또한 급증하게 . 

되었다 년에 있었던 워너크라이나 낫페트야가 수많은 의료 시설들을 공격한 바 . 2017

있지만 지난 년간은 보건 부문이 금융 부문 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조사, 2

되었다 소포스 회사에 의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년 전 세계적으로 . (Sophos) , 2020

의 보건 조직들이 공격 당했으며 가 랜섬웨어에 의한 암호화를 경험하였으34% , 65%

며 가 데이터를 되돌려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34% . 

이러한 공격은 주요 인프라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의료 과정을 연기 혹은 중단하는 , 

상황으로 몰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독일이나, . , 

체코와 같은 나라의 대학병원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민간 영역이 의료 서비스. 

의 직접적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 상품 의료 기기 의료 시스템 소프트. , IT , 

웨어 앱 개발자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을 제공할 이들도 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 .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막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제kjs

도적 설비나 전문가 양성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다.  

 4. / / (Cyber Security)
       / ? (safe 

      and secure) . 

         ·2000 , 
            

          . 
       (United Nations, UN) , 

      UNGGE OEWG . 
         ·UN , , UN

        , .
        · , , 

       (safe and secure) .
       · , ,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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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지 사이버 안보 규범 년도 합의문11 (UNGGE 2015 )

개 규범들은 국가들을 행해야 할 긍정적 행동들을 열거함8● 

사이버공간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1) 

사이버 사건의 사례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기2) 

정보 및 통신 기술이 범죄나 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3) 

온라인 상의 사생활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할 것4)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5) 

다른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지원 요청에 응답하기6)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공급망 무결성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7) (integrity)

정보통신기술의 취약점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보고하기8) 

가지 규범은 국가들이 피해야 할 부정적 행동들을 열거함3● 

사이버 도구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영토가 활용되1) 

는 것을 고의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다른 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손상시키는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지 않기2) 

다른 국가의 컴퓨터 비상 대응 팀을 해치거나 컴퓨터 비상 대응 팀을 활용하여 악3) 

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지 않기

-  
    · , , , IC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 . 

        ·CBMs , , 
     , , . 

          ·CBMs . 
         · CBMs , 

        .

          · IC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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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CT , 

    , . 
        · , 

    . 
 

         ·
  (OEWG).
         ·

(OEWG). 
            ·

   (OEWG). 
          · CBMs , 

         , 
       . 

  5. (Cyber Capacity (or capabilities) Building)

           ·
    . 
           ·

  (United Nations, UN) UNGGE OEWG . 
           ·

       ( · · ) . 
          ·  

   . 

          · ‘ ’
   .  

          · ICT , ICT
         . , 
     (Porter et al. 2016), 
         (Chib 2010). 
         , 

(Sey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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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apability approach) ICT
   . 

     · (Amartya Sen) ( ) . , 
          . 

    . 
           ·

      (“what the person is free to do 
and achieve in pursuit of whaever goal or values he or she regards as 

      important” (Sen 1985, 203)). 
. 

       · : 
   1) : , 
      2) : , 
         3) : (literacy) 

         4) : ICT4D
. 

  5) : , , , , 

       · ‘ (capabilities)’ ‘ (functionings)’
. 

       ·‘ ’ , ‘ ’ (“a 
funtioning is an achievement, whereas a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achieve” 
(Sen 1987, 36)).

         ·‘ ’ ‘ ’ , , 
       . 

            · ‘ ’
. 

       · , , , 
  . 

       · ICT . 
          ·ICT ‘ ’ . ICT

     (conversion) ‘ ’ .
    1) : ( )(resource endowment) , , 存

        ICT , , IC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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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ICT ‘ ’ ‘ ’
  .

     3) : , , , , 
        , , ICT ‘ ’ 
    ‘ ’ .

          ·ICT . ‘ ’
   . 

         · , SARS
          ‘ ’ . 

        , ICT . ‘ ’
          SARS , 

       , . , 
   , e- (health) e- (education) , ‘

          ’ , . 

        ·‘ ’ ICT ICT
          , ICT

          . ICT , , ICT
  . 

        ·‘ ’ . , 
         , , 

       .

         ·‘ ’ ICT4D . 
      · , (“whatever goals 

  or values he or she regards as important” (Sen 1985, 203)). 
        (Kleine et al. 

2012). 
        · . 

      .
         · , IC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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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orter et al. 2016), 
    (Chib 2010) , (non-developmental)

           , ICT
  (Rangaswamy and Cutrell 2012). 

             · ICT
   . 

      · ICT . 
         · ICT (development) . 

         · , ICT , 
  . 

       ·ICT . 
          · ICT . 

          
     . , , (cyberbully), /

      .

      . 2017. “ : .” 
 23(3): 153 180.–

    . 2019. “ .” 201 22(1): 
45 80.–

     , . 2017. “ : IANA 
      .” 57(1): 4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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