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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 세 에 해당하는 등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태를 이해하는 것을 목 으로 등학교 4~6학

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요구, 정보요구 해결을 해 사용하는 정보원과 선택 

이유, 정보탐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획득한 정보에 한 만족도  신뢰성 등을 조사하 다. 연구결과, 알 세  

등학생들은 동 상 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하 으며 취미와 여가에 한 정보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들이 정보원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친근성과 편리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도 분석하 다. 학년, 거주지역,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행태

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 지 않은 학생보다 정보획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장에서의 알 세 를 한 정보서비스 방안과 

이들을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 수립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 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veryday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Alpha-gener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4th to 6th grade students to investigate their 

information needs in daily life, the sources they use to fulfill these needs and the reasons for their choices, 

the barriers they encounter during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their satisfaction and trust in 

the information obtained. The results indicate that Alpha generation elementary students most frequently 

use video platforms and have the highest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hobbies and leisure activities. The 

main reasons for choosing information sources were familiarity and convenience. Difference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were also analyz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based on gender. Also, students who had received media literacy 

education experienced fewer difficulties in the information acquisition process compared to those who had 

no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data for developing information services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directions for the Alpha generation in schoo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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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 신기술과 연결 사회의 도래

로 인한 정보의 생산, 배포, 소비 행태의 변화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정보활동에

도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진수, 

2020). 재 알 세   등학교 고학년(4~6

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7.7%로, 동

일 나이 의 Z세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하승

희, 2022). 한 알 세 (Generation Alpha)

에 해당하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019년 2시간 40분에

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이 한 Z세 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증가 폭보다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배상률, 이창호, 이정림, 2020; 

이지윤, 이숙정, 박민규, 2022). 즉, 알 세 의 

디지털 기기 보 률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한 Z세 보다 높게 나타난다. 동시에, 

스마트기기 애 리 이션 이용 경험이나 데이

터 기반 통화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포함한 모

바일 서비스 이용 경험,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률과 생산 참여율 역시 낮은 연령

에서 차 증가하고 있다(하승희, 2022). 

유아 학부모들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

면, 만 3~5세 아동의 반가량이 만 2세가 채 

되기도 에 디지털 기기와 하는 것으로 

밝 졌다(김수 , 2023). 디지털 기기와 미디

어 이용인구의 폭이 성인과 청소년 계층뿐만 

아니라 유아기로까지 확 되고 있는 것이다.

알 세 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년간 

출생한 세 를 지칭하는 용어로서(McCrindle, 

Fell, & Buckerfield, 2021), 이들은 출생과 동

시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스

크린과 공존하며 자라온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은 , 2021). 

이들은 다른 그 어떤 세 보다 디지털 기기  

온라인 미디어와 매우 친숙하며, SNS를 자연

스럽게 다루며 성장해왔다(McCrindle, Fell, & 

Buckerfield, 2021). 인공지능이나 로  등과 

같은 4차 산업 명으로 인해 일상에 스며든 진

보된 기술이 익숙하고 어려서부터 인공지능 스

피커와 화하고 VR이나 AR과 같은 가상 콘텐

츠 체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노가 , 2023). 

알 세 가 겪었던 가장 큰 사회․문화  사건

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알 세 는 부모가 아

닌 타인과 교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성장기에 

정상 인 사회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

며, 그 신 디지털 기기와 SNS 활용과 같은 비

면 소통은 더욱 가속화되었다(노 , 2023).

즉, 알 세 는 Z세 에 비해 디지털 기기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증가하 으며, 디

지털 기기와의 첫  시기가 앞당겨진 특성

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알 세 가 

이 의 다른 세 와는 다른 정보행태를 보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

구는 알 세  등학생들이 학업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 다. 본 연구

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RQ1. 알 세  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서 갖는 정보요구는 무엇인가?

∙RQ2. 알 세  등학생들의 정보요구 주

제에 따른 정보추구행태는 어떤 특성을 가

지고 있는가?

∙RQ3. 알 세  등학생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정보추구행태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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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RQ4. 알 세  등학생들의 리터러시 교

육 여부에 따른 정보추구행태의 차이는 어

떠한가?

 연구 질문을 탐색하기 해, 알 세 에 

해당하는 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정보추

구행태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들이 학

업 수행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정보요구와 정

보원 활용 등의 정보추구행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학교 장에서의 알 세 를 한 정보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한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의 방향성 수립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2. 선행연구

국내 등학생의 일상정보추구행태는 활발

하게 연구되어온 주제는 아니지만, 2000년  

반 이후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서미연(2004)은 등학생을 한 효율  정보

서비스  학교도서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얻는 목 으로 등학생들의 정보요구와 이용

행태를 도서 과 인터넷을 심으로, 그리고 

성별, 학년별, 지역별, 형제 유무별로 나 어 조

사하 다. 연구결과, 남학생은 게임과 운동에 

한 정보를, 여학생은 건강과 연 인에 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 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에 반해, 지역

과 형제 유무에 따라서는 정보요구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인들

의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해 도서 보다 인터

넷을 이용하거나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더 자주 이용함을 밝 내었는데, 그 이유로는 

‘편해서’, ‘다양한 자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난경(2008)은 등학교 4~6학년 학생들

의 정보요구, 선호하는 정보원, 그리고 학교도

서  인식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정

보요구의 범주는 시험, 독서, 취미, 숙제, 스포

츠, 게임, 연 인, 외모, 이성으로 구분하 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정보원을 묻는 문항에 한 

정보원의 범주로는 학교도서 , 인터넷, 가족이

나 친구, 학교 선생님, 교과서나 참고서로 구분

하여 조사하 다. 연구결과, 이들은 시험에 

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 다. 한, 독서와 

학업 정보 련해서 도서 을 가장 필요한 정

보원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도서 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특히 도서 을 아주 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 다. 등학생들의 학교도

서 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정보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심으로서의 학

교도서 의 역할 수립을 강조하 다.

최근 연구로 김지 , 구정화(2021)는 12~14

세에 해당하는 기 청소년들의 일상정보  

유튜 에서의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 다. 이

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할만한 정보요구의 

범주는 진로 정보, 학업 정보, 계 정보, 건강 

 외모 정보, 경제 정보, 정서 정보, 여가 정보

로 나 어 조사하 다. 연구결과, 기 청소년

들은 여가 정보, 학업 정보, 정서 정보를 평균 

이상으로 매우 요하게 여기고 련 정보를 

얻길 원하 다. 이들은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해 친숙한 인 정보원을 선호하 는데, 그 

이유로는 주로 ‘찾기 쉽고 간단하며 편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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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기 청소년들은 유튜  정보원을 

인 정보원과 마찬가지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매우 높은 빈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튜 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하며 신뢰하지 못하지만, 이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유튜 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

는 것이 문제 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기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로

그램을 기획할 때 이들이 선호하는 동 상 매

체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 구성  지도

의 필요성을 구하 다.

등학생의 정보추구행태에 한 그 외의 선

행연구는 학교도서 을 통한 정보 행  분석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김려은, 2016; 서

미, 2013), 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

는 정보요구  정보추구행 에 하여 4차 산

업 명 시 로의 변화를 반 하는 연구는 부재

하다는 한계 을 발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알 세  등학생들이 필요

로 할만한 정보요구와 정보요구에 응하는 정

보원 이용행태  정보원 선택 이유 등을 분석

함으로써, 시 의 알 세  학생들의 정보추

구행 를 이해하고자 하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는 알 세 에 해당하는 등학교 

4~6학년 학생 10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알 세 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세 로써, 2023년을 기 으로 학교 1학년까

지 해당하나,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등학교 

4~6학년 학생(2011~2013년 출생)만을 연구

상으로 한정하 다. 첫째, 학생과 등학생

은 성장 단계와 행동 양식에서 서로 이질 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 상 집단으

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등학교 1~3학년의 학년 학생들은 본 연구의 

취지의 이해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 인 연구 데이터 획득에 무

리가 있을 수 있다.

3.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크게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학업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과정에서의 정보획득 성공 여부와 획

득한 정보의 만족도  신뢰성 단, 정보획득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

시 인식의 네 역의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 다(<표 1> 참조).

이 가운데, 정보요구 련 문항은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9가지 주제로 설정하 다. 먼 , 

김지 , 구정화(2021)에서 제시된 기 청소년

의 7가지 범주의 정보요구를 기본 틀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일상생활 정보’를 포함하

는데, 이는 Agosto, Hughes-Hassell(2006a; 

2006b)에서 도출한 청소년들의 7개 자아 범주 

 ‘반복되는 일상생활(Daily life routine)’항

목과 미국 유학생을 상으로 진행한 Chung, 

Yoon(2015)의 정보요구 범주 ‘생활(Living)’

을 참고 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보’를 정보요

구 범주에 추가하 는데, 이는 도시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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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나이, 학년, 형제/자매의 유무 등

디지털 기기  도서자료 이용 황

정보추구행태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 주제

정보요구 해결을 해 이용하는 정보원

정보원 선택 이유

정보 단  정보획득 시의 어려움

정보획득 성공 여부

획득한 정보에 한 만족도 단

획득한 정보에 한 신뢰성 단

정보획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요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강 여부

희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

<표 1> 설문 문항 구성

정보요구 범주 하  역( 시)

진로 정보 장래희망 정보, 상 학교 정보

학업 정보 숙제, 습/복습, 노트 필기법, 자기계발(학교공부 외 하고 싶은 공부에 한 정보 등)

계 정보 부모, 형제․자매, 교우 계, 이성 계, 선생님과의 계 

건강  외모 정보 건강 정보(운동, 병원, 성, 생활습  등), 외모 정보(다이어트, 키, 성형, 화장법 등)

경제 정보 축 정보, 소비(지출) 정보(쇼핑, 가계부 등)

정서 정보 정  정서 정보(자존감, 사랑 등), 부정  정서 정보(우울감, 스트 스 등), 종교 정보

취미  여가 정보 스포츠, 연 인, 방송, 여행, 음악, 화, 독서, 게임, 요리, 스, 악기연주

일상생활 정보 날씨 보, 길 찾기, 입을 옷 고르기, 녁 메뉴 고르기 등 반복되는 일상생활

사회 정보 사회  이슈, 사회 규범, 시사  뉴스 정보, 사회 상에 한 것 등

<표 2> 정보요구 주제 역

청소년의 일상정보 행태를 비교한 박 모, 이

지연(2013)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사회  규

범’ 주제와 ‘사회  이슈’ 주제를 통합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참고한 9가지 정보요구 범주에 

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정보요구 해결을 해 이용하는 정보원과 정보

원 선택 이유에 한 설문 문항은 정진수(2017), 

정 주(2018), 그리고 김지 , 구정화(2021)의 

연구를 참고하 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 인식도에 한 설문 문항은 10  청소

년의 미디어 이용에 해 연구한 이지윤, 이숙

정, 박민규(2022)를 참고로 제작하 다.

3.3 연구 차

알 세  등학생들의 정보추구행태를 조

사하기 해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했다. 

연구 수행 , 북도 소재 등학교 4~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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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학 인 11명을 상으로 비 연구(Pilot 

Study)를 실시하 다. 비 연구는 북도 지

역의 공공도서  4곳에서 진행하 으며, 도서

에 방문한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 다. 진행된 비 연구를 바탕으

로 설문지 문항을 일부 수정하 다.

비 연구 후, 본격 인 데이터 수집에 앞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게 될 공공도서 과 등

학교 측에 연구에 한 내용을 설명하고, 각 기

으로부터 연구 조 동의를 얻었다. 생명윤

리심의 원회(IRB)의 연구 승인(JBNU 2023- 

06-025-003)을 받은 후, 2023년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북도 소재 3곳의 등학교와 

1개 공공도서 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공공도서 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경우, 공공

도서 과 등학교 간의 연계 로그램에 참여

한 완주지역의 등학생들을 상으로 수행되

었다. 총 105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하 지만,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10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4. 연구결과  분석

4.1 설문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01명의 알 세  등학

생들의 인구통계학  특징은 <표 3>과 같다. 남

녀 비율은 거의 동률을 이루었으며, 6학년이 거

의 반을 구성했다. 시내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은 85.1%로 많은 비 을 차지했다.

정보기기 유형별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보

면, 설문에 응답한 알 세  등학생들은 

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이용시

간은 컴퓨터기기와 도서자료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은, 약 40.6%에 달하

는 알 세  등학생들이 데스크톱 PC나 노

트북과 같은 컴퓨터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이다. 이는 도서자료를  이

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인 22.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6  45.5

여자  55  54.4

학년

4학년  17  16.8

5학년  34  33.6

6학년  50  49.5

거주지역
시내 지역(시, 구, 동)  86  85.1

교외 지역(읍, 면, 리)  15  14.8

형제/자매 유무

2명 이상 있다  33  32.6

1명 있다  53  52.4

없다  15  14.8

체 101 100.0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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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태블릿PC, MR고  등)

이용하지 않음 0 0.0

1시간 미만 11 10.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8 27.7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4 23.8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5 14.9

4시간 이상 23 22.8

체 101 100.0

컴퓨터기기

(데스크톱 PC, 노트북 등)

이용하지 않음 41 40.6

1시간 미만 34 33.7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9 8.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7 6.9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5 5.0

4시간 이상 5 5.0

체 101 100.0

도서자료

(책, 신문, 잡지, 자책 등)

이용하지 않음 23 22.8

1시간 미만 57 56.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8 17.8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 2.0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 1.0

4시간 이상 0 0.0

합계 101 100.0

<표 4> 정보기기 유형별 이용시간

4.2 알 세  등학생의 정보요구  이용행태

4.2.1 정보요구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장 필요로 했었던 정보

요구 주제 두 가지를 순서 로 선택하도록 하

다. 가장 자주 필요로 했던 주제는 선택된 횟수당 

2 을, 두 번째로 많이 필요로 했던 주제에는 1

씩을 부여하 고, 이 둘을 합한 환산 수를 통해 

이들의 정보요구를 분석하 다(<표 5> 참조).

분석결과, 취미  여가 정보(34.3%)에 한 

정보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진로 

정보(14.9%), 학업 정보(12.9%), 건강  외모 

정보(11.6%)와 일상생활 정보(11.6%)의 순서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정보(6.9%), 

사회 정보(3.6%), 경제 정보(3.3%), 정서 정보

(1.0%)는 비교  은 요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선호 정보원

앞선 문항에서 선택한 각각의 정보요구 주제

별로, 많이 이용하는 정보원 3가지의 순 를 부

여하도록 하 다. 이에 한 분석은 1순 로 사

용하는 정보원에는 3 을, 2순  정보원에는 2

을, 3순  정보원에는 1 을 부여한 후, 총합

계를 낸 환산 수를 토 로 주제별 백분율을 

계산하 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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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순 (빈도) 2순 (빈도) 환산 수 비율(%)

취미  여가 정보  38  28 104  34.3

진로 정보  17  11  45  14.9

학업 정보  12  15  39  12.9

건강  외모 정보  16   3  35  11.6

일상생활 정보   8  19  35  11.6

계 정보   7   7  21   6.9

사회 정보   0  11  11   3.6

경제 정보   2   6  10   3.3

정서 정보   1   1   3   1.0

합계 101 101 303 100.0

<표 5> 정보요구

정보 주제
동 상 
랫폼

가족
인터넷 
사이트

SNS 친구
TV, 

라디오, 
OTT

도서
자료

학교, 
학원 
선생님

키
백과

학습
정보 
사이트

도서
과 

사서

AI 
랫폼

메타
버스 
랫폼

기타

취미  
여가 정보

28.5 12.9 14.9 13.6 13.1 8.6 2.3 1.0 2.3 0.0 0.0 0.0 0.5 2.3

진로 정보 12.6 29.3 14.4 10.2 13.8 4.2 5.4 6.0 3.6 0.0 0.6 0.0 0.0 0.0

학업 정보 15.4 21.0 16.7 7.4 8.0 3.7 8.6 12.3 0.6 4.3 1.2 0.0 0.6 0.0

건강  
외모 정보

23.7 10.5 20.2 14.0 10.5 1.8 4.4 2.6 8.8 0.9 0.0 0.0 0.0 2.6

일상생활 
정보

18.5 17.9 22.8 16.0 5.6 6.2 3.1 1.2 6.2 0.0 0.0 2.5 0.0 0.0

계 정보 10.7 29.8 11.9 8.3 25.0 2.4 1.2 3.6 6.0 0.0 1.2 0.0 0.0 0.0

사회 정보 19.7 19.7 12.1 15.2 9.1 7.6 4.5 4.5 4.5 0.0 3.0 0.0 0.0 0.0

경제 정보 16.7 27.1 2.1 4.2 14.6 2.1 8.3 12.5 4.2 0.0 0.0 0.0 0.0 8.3

정서 정보 25.0 0.0 25.0 8.3 0.0 0.0 16.7 0.0 25.0 0.0 0.0 0.0 0.0 0.0

합계 20.6 18.7 15.9 12.0 11.8 5.5 4.3 4.2 4.0 0.7 0.5 0.3 0.2 1.3

<표 6> 정보원 이용(%)

체 으로, 알 세  등학생들은 동 상 

랫폼(20.6%), 가족(18.7%), 인터넷 포털 사

이트(15.9%), SNS(12.0%), 친구(11.8%) 순

으로 정보요구를 해결하고 있었다. 반면에 EBS

와 같은 학습정보사이트, 도서 과 사서, 그리

고 비교  최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챗GPT

를 포함한 AI 랫폼과 메타버스 랫폼을 통

해 정보요구를 해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그 

비율이 1% 미만으로 게 나타났다.

보편 으로 공교육의 역이라고 여겨지는 

진로 정보와 학업 정보 해결에서 가족의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만한 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무 키와 같은 키

백과 이용 비율이 도서자료와 학교 선생님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  한 특이 사항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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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정보원 선택 이유

반 으로 정보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친근성

(27.2%)과 편리성(23.3%)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다양성(19.8%)과 신뢰성(12.4%)

의 이유로 정보원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

었다. 그러나 정보원과 정보의 문성(5.4%)과 

최신성(5.0%)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낮은 비율

을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문성과 신뢰성이 상

으로 요한 학업 정보, 진로 정보, 경제 정보

의 획득에서도 ‘늘 사용해왔던 방법이기 때문’

이라는 친근성(각각 51.9%, 32.1%, 50%)을 높

은 비율로 선택한 결과다. 건강  외모 정보에 

있어서는 정보획득의 다양성(36.8%)을 가장 많

이 고려하고 있었다(<표 7> 참조).

4.2.4 정보획득 결과

약 80%의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정보요구

에 맞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응답

했다. 이 , 진로 정보(35.7%), 건강  외모 정

보(26.3%), 학업 정보(22.2%)의 경우 실패율

이 상 으로 높았다(<표 8> 참조).

친근성 편리성 다양성 신뢰성 세성 문성 최신성 기타

취미  여가 정보 21.2 24.2 19.7  7.6 9.1  7.6 9.1 1.5

진로 정보 32.1 21.4 17.9 21.4 0.0  0.0 3.6 3.6

학업 정보 51.9 18.5  7.4 11.1 7.4  3.7 0.0 0.0

건강  외모 정보 10.5 21.1 36.8 15.8 5.3  5.3 5.3 0.0

일상생활 정보 29.6 33.3 22.2  3.7 3.7  3.7 3.7 0.0

계 정보 14.3 28.6 21.4 28.6 7.1  0.0 0.0 0.0

사회 정보 18.2 18.2 18.2  9.1 9.1 18.2 9.1 0.0

경제 정보 50.0  0.0 25.0 25.0 0.0  0.0 0.0 0.0

정서 정보  0.0 50.0  0.0  0.0 0.0 50.0 0.0 0.0

합계 27.2 23.3 19.8 12.4 5.9  5.4 5.0 1.0

<표 7> 정보원 선택 이유(%)

성공 실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미  여가 정보  56  84.8% 10 15.2%

진로 정보  18  64.3% 10 35.7%

학업 정보  21  77.8%  6 22.2%

건강  외모 정보  14  73.7%  5 26.3%

일상생활 정보  23  85.2%  4 14.8%

계 정보  13  92.9%  1  7.1%

사회 정보   9  81.8%  2 18.2%

경제 정보   7  87.5%  1 12.5%

정서 정보   2 100.0%  0  0.0%

합계 163  80.7% 39 19.3%

<표 8> 정보 주제별 정보획득 성공 여부



3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5권 제2호 2024

1) 만족도 인식

정보를 얻는 데 성공하 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을 상으로 획득한 정보에 한 만족

도를 분석하 다. 리커트 5  척도(매우 만족

=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만족

=1)로 질의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정보요구로서의 선택 비 이 낮은 정서 정보

를 제외하면, 건강  외모 정보(3.64)와 진로 

정보(3.72)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학업 정보(4.10)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다.

2) 신뢰도 인식

정보를 얻는 데 성공하 다고 응답한 연구 참

여자들을 상으로 획득한 정보에 한 신뢰도

를 만족도 인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 다

(<표 10> 참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미  여가 정보 9 16.1 39 69.6 7 12.5 1 1.8 0 0.0 4.00

진로 정보 4 22.2 5 27.8 9 50.0 0 0.0 0 0.0 3.72

학업 정보 5 25.0 12 60.0 3 15.0 0 0.0 0 0.0 4.10

건강  외모 정보 1 7.1 7 50.0 6 42.9 0 0.0 0 0.0 3.64

일상생활 정보 5 21.7 13 56.5 5 21.7 0 0.0 0 0.0 4.00

계 정보 4 30.8 6 46.2 3 23.1 0 0.0 0 0.0 4.08

사회 정보 0 0.0 8 88.9 1 11.1 0 0.0 0 0.0 3.89

경제 정보 0 0.0 6 85.7 1 14.3 0 0.0 0 0.0 3.86

정서 정보 0 0.0 1 50.0 1 50.0 0 0.0 0 0.0 3.50

합계 28 17.3 97 59.9 36 22.2 1 0.6 0 0.0 3.94

<표 9> 획득한 정보에 한 만족도

매우 신뢰 신뢰 보통 불신 매우 불신

평균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미  여가 정보 7 12.5 28 50.0 20 35.7 0 0.0 1 1.8 3.71

진로 정보 3 16.7 6 33.3 9 50.0 0 0.0 0 0.0 3.67

학업 정보 5 25.0 6 30.0 9 45.0 0 0.0 0 0.0 3.80

건강  외모 정보 0 0.0 5 35.7 8 57.1 1 7.1 0 0.0 3.29

일상생활 정보 5 21.7 7 30.4 10 43.5 1 4.3 0 0.0 3.70

계 정보 2 15.4 8 61.5 3 23.1 0 0.0 0 0.0 3.92

사회 정보 0 0.0 5 55.6 4 44.4 0 0.0 0 0.0 3.56

경제 정보 1 14.3 4 57.1 2 28.6 0 0.0 0 0.0 3.86

정서 정보 0 0.0 0 0.0 2 100.0 0 0.0 0 0.0 3.00

합계 23 14.2 69 42.6 67 41.4 2 1.2 0 0.6 3.69

<표 10> 획득한 정보에 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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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구로 선택된 비 이 낮은 정서 정보를 

제외하면, 계 정보(3.92)에 한 신뢰도가 가

장 높았고, 그 뒤를 경제 정보(3.86), 학업 정보

(3.80) 취미  여가 정보(3.71), 일상생활 정

보(3.70), 진로 정보(3.67), 사회 정보(3.56)가 

이었다. 건강  외모 정보(3.29)에 한 신뢰

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4.2.5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얻는 어려움

알 세  등학생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과

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25.7%가 정보의 신뢰성 단의 어려움을 꼽았

으며, 12.9%가 내가 필요한 것과 련된 정보

의 부족하다는 을 보고했다. 반면에 46.5%에 

달하는 설문 응답자들은 정보를 얻는 데에 어

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 다(<표 11> 참조).

개방형 질문을 분석한 결과, 정보를 얻는 데

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46.5%의 연구 참

여자 에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정보의 신뢰

성을 단한 응답은 많지 않았다. 정보획득과

정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획

득 정보의 만족도와 신뢰도 평가 이유에 한 

개방형 질문에서 “모르겠다.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깐”, “다 그 게 말하니까”,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어 믿을 만하다.” 등으로 응답한 경우

가 다수 있었다.

정보 주제별로 살펴보면, 취미  여가 정보, 

학업 정보, 일상생활 정보, 경제 정보 등에서는 

과반이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 지만, 진로 정

보, 건강  외모 정보, 계 정보, 사회 정보에

서는 과반이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이 

, 진로 정보와 사회 정보는 원하는 정보 부족

의 어려움을, 그 외 주제에서는 신뢰성 단의 

어려움을 주로 나타냈다.

4.3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행태

알 세  등학생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여부에 따른 정보추구행

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정보요구

와 정보원 이용 황, 정보원 선택 이유를 분석

하 다. 인구학  특성 에서는 성별 요소를 

정보 주제
련 있는 

정보의 부족

신뢰성 단의 

어려움

정보 검색의 

어려움

정보의 내용 

이해 어려움

어려움이 

없었음
기타

취미  여가 정보  7.6 27.3  1.5  7.6 50.0  6.1

진로 정보 32.1 21.4  3.6  3.6 35.7  3.6

학업 정보  7.4 22.2  0.0 14.8 55.6  0.0

건강  외모 정보  5.3 47.4  0.0 10.5 31.6  5.3

일상생활 정보 11.1 18.5  3.7  3.7 63.0  0.0

계 정보 14.3 21.4  0.0 14.3 35.7 14.3

사회 정보 36.4  0.0 18.2  9.1 36.4  0.0

경제 정보  0.0 50.0  0.0  0.0 50.0  0.0

정서 정보  0.0 50.0  0.0 50.0  0.0  0.0

합계 12.9 25.7  2.5  8.4 46.5  4.0

<표 11> 정보를 얻을 때 겪었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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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학년, 거주지역, 형제 혹은 자매 유무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3.1 정보요구

성별에 따른 정보요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미  여가 정보와 사회 정보에 있어서 남자

의 정보요구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진로 정보와 건강  외모 정보, 학업 

정보에 있어서는 여자의 정보요구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4.3.2 선호 정보원

체 유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정보원

을 제외한 후, 성별에 따른 선호 정보원을 분석

하 다. 남자와 여자 모두 동 상 랫폼 정보

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 으며, 그 후로는 가족,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 순으로 나타났

다.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을 비교해보

면, 여자는 남자보다 SNS 이용(여: 16.0%, 남: 

8.9%)을 더 선호하 고, 남자는 여자보다 TV, 

라디오, OTT 콘텐츠(남: 9.3%, 여: 3.5%)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보요구 주제별로 남녀 간 차이가 에 띄

게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취미  여가 정보

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SNS(여: 20.1%, 

남: 9.0%)를,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 커뮤니티

나 포털 사이트(남: 19.4%, 여: 10.3%)를 더 선

호하 다. 진로 정보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

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여: 17.8%, 

남: 6.3%)와 SNS(여: 13.6%, 남: 2.1%)를, 

남자가 여자보다 친구(남: 25.0%, 여: 9.3%)와 

TV, 라디오, OTT(남: 10.4%, 여: 1.7%)를 더 

선호하 다(<표 12> 참조).

4.3.3 정보원 선택 이유

성별의 차이에 따른 정보원 선택 이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11.229, df=8, p=0.128). 그러나, 남자와 여

자 사이에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들을 비

교해보면, 여자는 정보원을 선택하는 이유로 

정보원의 편리성(여: 28.2%, 남: 17.4%)을 고

려한다는 응답이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는 정보원의 신뢰성(남: 17.4%, 

여: 8.2%)과 문성(남: 8.7%, 여: 2.7%)을 

<그림 1> 성별에 따른 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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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 

랫폼
가족

인터넷

 사이트
SNS 친구

TV, 라디

오, OTT
도서자료

학교, 학원 

선생님
키백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취미  여가 정보 29.4 29.3 15.2 10.9 19.4 10.3 9.0 20.1 10.9 16.7 10.0 7.5 3.3 1.1 1.4 0.6 1.4 3.4

진로 정보 16.7 11.0 25.0 31.4 6.3 17.8 2.1 13.6 25.0 9.3 10.4 1.7 4.2 5.9 6.3 5.9 4.2 3.4

학업 정보 17.2 16.0 22.4 22.3 8.6 23.4 5.2 9.6 10.3 7.4 10.3 0.0 8.6 9.6 17.2 10.6 0.0 1.1

건강  외모 정보 21.2 26.0 18.2 7.8 15.2 23.4 6.1 18.2 18.2 7.8 6.1 0.0 6.1 3.9 0.0 3.9 9.1 9.1

일상생활 정보 19.2 18.8 17.9 18.8 28.2 18.8 16.7 16.3 6.4 5.0 7.7 5.0 0.0 6.3 0.0 2.5 3.8 8.8

합계 23.8 21.0 18.0 18.0 17.8 17.3 8.9 16.0 12.1 10.5 9.3 3.5 3.7 4.8 3.7 4.2 2.6 4.6

<표 12> 성별에 따른 상  5가지 정보요구 별 선호 정보원(%)

여자보다 높은 비율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2> 참조).

성별에 따른 정보원 선택 이유를 득표율 상

 5가지의 정보요구 별로 나 어 <표 13>과 

같이 분석하 다. 남자는 취미  여가 정보에 

있어서 정보원의 친근성(남: 25%, 여: 16.7%)

을 요시했던 것에 반해, 여자는 편리성(여: 

30%, 남: 19.4%)을, 진로 정보에 있어서는 남

자는 신뢰성(남: 37.5%, 여: 15%)을 요시

했던 것에 반해, 여자는 친근성(여: 35%, 남: 

25%)을 요시하 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정보원 선택 이유

친근성 편리성 다양성 신뢰성 세성 문성 최신성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취미  여가 정보 25.0 16.7 19.4 30.0 22.2 16.7 11.1 3.3 8.3 10.0 8.3 6.7 5.6 13.3 0.0 3.3

진로 정보 25.0 35.0 12.5 25.0 25.0 15.0 37.5 15.0 0.0 0.0 0.0 0.0 0.0 5.0 0.0 5.0

학업 정보 50.0 52.9 20.0 17.6 0.0 11.8 10.0 11.8 10.0 5.9 10.0 0.0 0.0 0.0 0.0 0.0

건강  외모 정보 0.0 15.4 0.0 30.8 33.3 38.5 50.0 0.0 0.0 7.7 16.7 0.0 0.0 7.7 0.0 0.0

일상생활 정보 23.1 35.7 23.1 42.9 38.5 7.1 0.0 7.1 7.7 0.0 0.0 7.1 7.7 0.0 0.0 0.0

합계 26.0 29.8 17.8 28.7 23.3 17.0 15.1 7.4 6.8 5.3 6.8 3.2 4.1 6.4 0.0 2.1

<표 13> 성별에 따른 5가지 정보요구 별 정보원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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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정보획득 시 겪었던 어려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성

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

만(=10.434, df=4, p=0.063), 남자가 어려

움을 겪는 비 (남: 57.1%, 여: 46.6%)이 여

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정보의 내용 

이해(남: 12.1%, 여: 5.8%)와 정보의 신뢰성 

단(남: 29.7%, 여: 24.3%)에 어려움을 겪는다

는 응답이 여자보다 많았다. 반면에, 여자는 련 

정보의 부족(여: 15.5%, 남: 11.0%)을 더 느끼

고 있었다(<그림 3> 참조).

정보획득 시 겪는 어려움을 5가지 정보요구 별

로 분석하 다. 학업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남자

는 신뢰성 단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50%로 

나타났지만, 70.6%의 여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 다. 이는 일상생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4> 참조).

4.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여부에 따른 정보추

구행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여부에 따른 정보추구

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요구, 정보원 

이용, 정보원 선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다만, 정보획득 시 겪었던 어려움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3> 성별에 따른 정보획득 시 겪는 어려움

원하는 

정보의 부재

신뢰성 단의 

어려움

정보 검색의 

어려움

정보의 내용 

이해 어려움

어려움이 

없었음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취미  여가 정보 11.1 3.3 27.8 26.7 0.0 3.3 11.1 3.3 47.2 53.3 2.8 10.0

진로 정보 12.5 40.0 25.0 20.0 12.5 0.0 0.0 5.0 50.0 30.0 0.0 5.0

학업 정보 0.0 11.8 50.0 5.9 0.0 0.0 20.0 11.8 30.0 70.6 0.0 0.0

건강  외모 정보 0.0 7.7 50.0 46.2 0.0 0.0 16.7 7.7 33.3 30.8 0.0 7.7

일상생활 정보 15.4 7.1 23.1 14.3 7.7 0.0 7.7 0.0 46.2 78.6 0.0 0.0

합계 9.6 13.8 31.5 22.3 2.7 1.1 11.0 5.3 43.8 52.1 1.4 5.3

<표 14> 성별에 따른 5가지 정보요구 별 정보획득 시 겪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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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정보획득 시 겪었던 어려움

정보획득 시 겪었던 어려움에 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 지 않은 학

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19.769, 

df=5, p=0.00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정보획득 시 어려움을 더 게 겪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보의 신뢰성 단의 어려움에서 가

장 크게 차이가 났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순으로 차이가 났다(<그림 4> 참조). 리

터러시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보다 정보를 수월하게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4.2 희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

연구 참여자들에게 희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에 한 다 응답 질문을 하 다. 찾은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한 

교육(21.1%)을 가장 많이 희망하 고, 그 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유튜  이용 방법(15.9%), 스

마트폰 독 방(14.2%), 유튜  상이나 뉴스 

등에 해 비 인 시각을 갖는 교육(13.8%)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그림 4> 리터러시 교육 수강 차이에 따른 정보획득 시 겪었던 어려움

항목 구분 빈도(회) 비율(%)

희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

찾은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한 교육  49  21.1

컴퓨터나 스마트폰, 유튜  이용 방법에 한 교육  37  15.9

스마트폰 독 방 교육  33  14.2

유튜  상이나 뉴스 등에 해 비 인 시각을 갖는 교육  32  13.8

개인정보 보호를 한 교육  30  12.9

작권에 한 교육  30  12.9

도서 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에 한 교육  18   7.8

기타   3   1.3

합계 232 100.0

기타 의견: 사이버 교육

<표 15> 학생들이 희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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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알 세  등학생이 일상생활에

서 갖는 정보요구와 정보요구 주제별, 인구통

계학  특성,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여

부에 따른 정보추구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주요 연구

결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스마트기기를 

매일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도서자료와 

컴퓨터기기 이용시간은 비교  낮았다. 컴퓨터

기기와 도서자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0.6%와 22.8%로 나타났다. 조유

라(2022), 안하늘(2023a; 2023b)은 등학생

을 포함한 다수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는 자유

자재로 활용하는 반면, 과반의 학생이 컴퓨터기

기는 다루기 어려워한다는 을 취재했다. 문화

체육 부(202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도

서자료 이용률  독서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

음을 밝 냈는데, 특히 등학생의 경우 ․고

등학생에 비해 이용 권수가 큰 폭으로 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는 컴퓨터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시 에서는 오히려 어린 학

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성취 수 이, 특히 

소득층 집 지역 학교 학생들의 수 이 낮

게 나타나며(상경아 외, 2020), 동시에 도서자

료 이용률  독서량이 감소하는 상에 해

서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정

보 주제는 취미  여가 정보 고, 그 비율은 

34.3%로, 다른 주제와는 많은 비 의 차이가 

있었다. 비교  최근에 기 청소년들을 상으

로 한 김지 , 구정화(2021)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지만, 그 수치는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수행 연도의 차이가 꽤 있는 이

난경(2008)의 연구결과에서 시험이나 독서 정

보요구의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세 가 지날수록 학생

들이 자신들의 취미나 여가활동을 해 정보추

구행 를 한다는 에서, 정보서비스 기 에서

는 이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악하고, 정보요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동 상 랫폼을 거

의 모든 정보요구의 주 해결 정보원으로서 이

용하고 있었고, 그 비  한 가장 높았다. 이는 

김지 , 구정화(2021)의 연구에서 동 상 랫

폼이 4순  정보원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

서의 동 상 랫폼은 1순 로 더 높게 나타났

다. 유튜 ,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과 같은 

동 상 랫폼에서의 정보 콘텐츠는 다수의 

정보 생산자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기 때문에 

정보의 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문성을 기

하기 어렵다. 정보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의 경우에 특히 정보원의 평가에 한 교육

이 필수 이다. 교육 장에서는 정보활용교육 

시 학생들의 올바른 동 상 랫폼 매체 이용에 

한 사항을 고민하여 실제 교육내용에 반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정보획득 과정

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로 정보획득 경로로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다는 

응답이 43%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 정보원의 

친근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에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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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서를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은 6.6%에 그

쳤다. 진로에 한 원하는 정보의 획득 실패율

은 35.7%로, 진로 정보의 획득 과정에서 어려

움을 느낀다는 응답 한 64.3%로 높게 나타났

다. 이 에서 32.1%가 자신이 필요한 것과 

련 있는 정보가 부족함을 토로했다. 획득한 진

로 정보의 만족도와 신뢰도 한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들이 

진로에 한 심이나 고민이 많은 것을 나타

내지만, 동시에 진로 정보에 한 요구가 잘 해

소되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4차 산업 명

으로 직업의 종류와 직업 이 다양해진 상황에

서 교육부(2022)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주도 인 진로 설계를 강조한 만큼, 

알 세  등학생의 진로 정보요구 해소를 

한 노력이 구된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정진철 

외(2017)의 연구에서 제안한 등 진로 담교

사의 명확한 역할 수립  진로교육 체계 마련 

등이 있겠으며, 학교도서  측면에서는 진로에 

한 북큐 이션  온/오 라인 정보 활용방

법 등에 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더 선제 이고 효과 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다수의 연구 참여

자들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 ‘무엇이 

믿을 만하며,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다’라고 응

답하 다.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고 응답한 학생 에서도 상당수가 획득한 정보

를 신뢰하는 이유에 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

다. 사공복희(2007), 사공복희, 정미 (2008)의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바와 같이, 다수의 등

학생이 획득한 정보의 합성  신뢰성 평가

를 하지 않고 그 로 옳다고 수용하는 상을 

본 연구에서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리터러시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 지 않

은 학생보다 정보의 신뢰성 단의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연구 참

여자들은 ‘찾은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

분하는 방법에 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

소양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학생들의 온

라인에서의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리터러시 

능력이 경제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 권 수 을 기록하고 있는 과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보의 신뢰성 단에 한 리

터러시 교육이 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OECD, 2021; 교육부, 2022).

본 연구는 몇 가지 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먼 , 연구의 상인 등학교 4~6학년은 성별, 

학년, 개인별로 지  성숙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의 한계가 있다. 향후 어린이 상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법과 면 법을 병행함으로

써 본 연구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조사 상의 범 를 국내 북도 소재 보호자

의 동의가 이루어진 알 세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 상자 선정의 범

에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알 세  등

학생 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한, 

이와 같은 연구를 시차를 두고 반복 수행하는 종

단 연구를 통해 재 알 세  등학생들이 

학생, 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정보추구행

태 변화를 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상인 2011~2013년생의 알 세 와 그 이후

에 출생한 알 세 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 

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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