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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의 부족과 정서적 불안 등 사회정서적 발달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사서교사들의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이하 SEL)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도서관에서 SEL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설문 응답자 중 면담에 동의한 일부를 대상으로 후속 면담을 진행하여 학교도서관을 

통한 SEL 실천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 사서교사들은 SEL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SEL을 학교도서관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직면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SEL의 교육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도서관에서 SEL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SEL의 

교육적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SEL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n students continue their academic journey amid intense competition and rapid physical and mental 

changes during their growth. As a result, some students experience difficulti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such as a lack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emotional instability, which can lead to challenges 

in social adapt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elementary teacher librarians’ perceptions of Social Emotional 

Learning (SEL) and explores ways to effectively implement SEL in school libraries. To conduct this research, 

an online survey was first administered. Following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subset 

of respon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to explore practical ways of applying SEL in school librar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elementary teacher libraria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 and strongly agree on 

its necessity. Moreover, specific strategies for practicing SEL in school libraries, available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challenges faced, and potential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carefully examin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EL in elementary school libraries and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mplementing SEL practices in these setting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SEL in school library education and contributes to outlining specific directions for its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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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장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

는 시기로, 학업 경쟁, 진로 준비, 대인 관계 형

성,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발달 과제에 직면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공감 능력 부족, 의사

소통 문제, 정서 불안 등 사회정서행동 발달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사회 적응에 문제를 보이

기도 한다(우채영, 2016).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차

원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SEL)이 주목받고 있다.

SEL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적, 사회적, 학

습적 발달을 지원하는 학습으로(Gueldner et al., 

2020),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자기

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학습 

과정이다(CASEL: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23).

SEL은 2000년대 초반부터 OECD 등 국제사

회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로 세계 각국

에서 적용 및 실행되고 있으며(CASEL, 2023), 

학생의 긍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노력으

로 학교 교육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신현

숙, 2011).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국

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인 태도 등

이 거론되며 사회정서의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

한편 SEL은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례를 바

탕으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제공하

며, 역량을 중시하는 현 교육의 흐름에 부합한

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김윤경, 2018; 박

우식, 2016). SEL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

으며, SEL 프로그램은 국내 학교교육에까지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신현숙, 2013; 

이승현, 이승호, 2020; 최미영, 2017). 

학교도서관에서도 SEL이 중요한 요소로 고

려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인성교육, 독서 및 

인문소양 교육, 학력 증진 교육, 정보활용교육, 

진로교육을 교육 목표로 제시(한국교육학술

정보원, 2023)한다는 점에서 SEL의 맥락을 

반영한다. 학습자를 위한 미국 학교도서관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es, 

이하 AASL) 표준 프레임워크의 주요 책무 및 

역량 전반에 걸쳐 SEL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ASL 표준과 SEL 프

레임워크를 비교하면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Schlosser, 2022).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정보․교육․문화의 중

심지로 교수-학습 자료의 센터로서 기능하고 있

으며,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

서교육 진행과 수업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지

원하는 핵심 인적자원이다. 사서교사의 교육활

동은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정서적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과 정서활용능력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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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학습태도,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

습 능력, 학업성취도의 긍정적 교육적 편익을 제

공할 수 있다(강봉숙, 2013; 신유림, 2013). 이

처럼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을 통해 SEL을 실천

하기에 적합하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도서

관은 SEL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음악, 미술, 도덕 등 일부 교과목에 SEL

을 연계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과(김가현, 신태섭, 2020; 임진희, 방명

애, 2016; 조정은, 2015) 과학, 가정 등의 교과

목에서의 SEL의 요소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

을 탐색하는 연구들이(박현주, 2017; 조현섭, 최

새은, 2023) 주로 이루어진 반면, 국내 학교도

서관 차원에서 SEL이 논의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사서교사

들을 대상으로 SEL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학교도서관에서의 SEL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개념적 배경 및 관련 연구

2.1 사회정서학습

2.1.1 정의 및 필요성

SEL은 사회정서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사회적, 

정서적, 학습이라는 개념을 통합하고 있다. 사

회적 측면은 가족, 친구, 교사 등 타인과의 긍정

적 관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 간 

발달을 반영한다. 정서적 측면은 정서와 인지

에 관련된 자기인식 및 자기지식의 증진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 내 발달을 반영한다. 학

습 측면은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성장

과 적응을 돕기 위해 수업과 연습, 피드백 등을 

활용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정서학습은 사

회정서와 관련된 학습으로, 개인 간 및 개인 내 

발달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활동, 수업지도안,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우채

영, 2016). SEL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미

국의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협력단체

(CASEL: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CASEL)가 

내린 정의가 가장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신현숙, 2011). CASEL은 SEL이라

는 용어를 처음 도입한 이래 SEL에 대한 연구

를 수행, 의뢰 및 종합하고 SEL 프로그램 가이

드, 워크숍 등을 통해 전 세계의 SEL을 지원한

다(CASEL, 2023). CASEL(2023)에 따르면 

SEL은 아동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그 목적을 

두며, 사회정서역량은 CASEL에 의해 다섯 가

지 핵심 요소로 설명되는데, 이는 SEL의 목표

이자 내용이다. 

<그림 1> CASEL 프레임워크

 출처: CASEL(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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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핵심 요소

CASEL(2023)에 의한 SEL의 다섯 가지 핵

심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기인식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이해

하고, 이러한 인식이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감과 목적

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 파악하기, 정직함과 성

실함을 보이기, 느낌․가치․생각을 연결하기 

등이 해당된다. 둘째, 자기관리는 문제 상황에

서 자신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는 능력이다. 만족감을 지연시키고 스트레

스를 관리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느끼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 관리, 개인 및 집

단의 목표 설정, 솔선수범할 용기 보이기 등이 

해당된다. 셋째, 사회적 인식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다. 다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더 넓은 사

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포함되

며 구체적인 예시로 타인의 관점을 취하기, 공

감을 보이기, 이해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등

이 있다. 넷째, 관계기술이란 다양한 사회 구성

원들과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

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적극적으로 듣고, 협력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능력으로 팀워

크 및 공동 문제 해결 연습, 그룹에서 리더십 

발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 책임 있는 결정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

적 규범을 바탕으로 개인 행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건설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 사회 및 집단 차원에서 행동의 이점과 결

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보․데이

터․사실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 배우기, 비판적 사고 기술이 학교 안팎에

서 얼마나 유용한지 인식하기 등이 있다.

2.1.3 실시 방법

신현숙(2011; 2013)은 SEL의 교육적 실현

이 안전하고 배려하며 지지적인 학습 환경 및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환경 중심의 간접적인 

방법과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적 기술을 훈련

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간접적 방법은 환경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정서 기

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즉 학

생들의 사회정서 기술이 강화 받을 수 있는 학

교 풍토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체

적으로, 지지적이고 배려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

하는 기법들인 단서 주기(cuing)와 스캐폴딩 대

화(scaffolding dialogue)를 교과수업과 학교 

일상에서 폭넓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학교 

풍토의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 ‘반

응적 교실(Responsible Classroom)’과 ‘배려의 

학교공동체(Caring School Community)’를 실

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간접적 방법은 학

교 풍토 조성에 주력하므로 학생들이 자연스럽

게 교사와 또래의 사회정서 기술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강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Kusche & Greenberg, 

2012), Strong Kids(Merrell et al., 2007), 비

폭력대화(Rosenberg, 2003) 등과 같이 구조화

된 SE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과 교과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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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로 구분된다. 구조화된 SEL 프로그램은 수

업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구체적인 SEL 

교육과정으로서, 차시 당 45분씩 총 12차시로 

구성된 Strong Kids를 사용할 경우 차시마다 

사회정서역량 중 1~2개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

룰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기

술과 적응 유연성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습시

킬 수 있다. Strong Kids의 긍정적 결과를 증명

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내용 지식을 잘 기억하

고, 내재화 증상이 감소하였으며, 개입 충실도

와 사회적 타당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김은정 

외, 2015). 교과수업 연계의 방법은 두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첫째는 구조화된 SEL 프로그램

의 일부에 교과학습을 연계하는 방법이다. 구

체적인 사례로, Second Step 프로그램을 적용

하고, 여기에서 다룬 내용을 교과수업 시간에 

다시 언급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기술을 연

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둘째는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 목표와 내용에 해당

하는 사회정서기술의 훈련을 자연스럽게 실시

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초등 국어과 

<듣기․말하기> 수업에서 ‘훈장님의 꿀단지’ 이

야기를 읽고 SEL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투, 표정, 몸짓의 의미를 찾

아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능력

을 기르도록 한다. 학생들은 등장인물의 표정

을 그리거나 인터뷰 방식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이 훈장님이었다

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하며 자기관리와 책

임 있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학습하고, 협동학

습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하면서 

관계기술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것

이다(신현숙, 2011). 

2.2 사회정서학습 관련 연구

국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

된 SEL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

한 연구와 교과목에 SEL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다수 진

행되었다. 

김은정 외(2015)는 기존 사회 교과목의 인지

적 접근과 SEL의 정서적 접근을 통합하여 갈

등문제해결을 위한 SEL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최미영(2017)은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

등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

회정서역량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

다. 이처럼 교과목에서 SEL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통해 SEL이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와 연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윤경(2018)은 SEL을 적용한 학교인성교

육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

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항목들을 

토대로 SEL을 적용한 학교인성교육 모형을 제

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도출

하였다. 특히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 도덕 교

과를 언급하며 SEL이 효과적인 학교인성교육

에 기여함을 시사하였다.

성정민(2017)은 SEL 프로그램인 Strong Kids

를 초등학교 6학년에 실제로 적용한 후, 인성교

육 프로그램으로서의 SEL 실천방안을 탐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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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Strong Kids는 학생의 인성 함

양에 도움이 되며, 이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생들이 삶에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촉진기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학교 교육

과정에 SEL이 도입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 적

합한 SEL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언하

였다.

이승현, 이승호(2020)는 마음챙김을 기반으

로 한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

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하여 실험집단과 교육 여건에 차이가 있는 비

교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마음

챙김 기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하는데 유

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김윤경(2018), 성정민

(2017), 이승현, 이승호(2020)의 연구를 통해 

SEL의 효과가 국내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하며 

학교교육에서 다방면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SEL에 대한 연구

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SEL 프로그램은 

국내 초등학교에까지 그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학교 수업에서의 

SEL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

구들은 상당수 있지만 음악, 사회 등 일부 교과

목에 적용되어 이루어졌을 뿐, 학교도서관에서

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SEL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 학교도서관에서 실제로 

전개하고자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활동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Gordon(2019)이 SEL에서 학교도서관

의 역할을 탐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은 SEL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정서역량과 SEL 학습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생에게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지향하는 가치와 문화가 

SEL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사회적 및 정서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에게 이

상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보

다 개별화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정보

와 접할 수 있는 곳, 폭 넓고 다양한 주제, 심지

어 논란이 되는 주제도 탐색할 수 있는 곳, 접하

는 정보의 신뢰도가 높은 곳, 스스로 동기부여

를 하여 배운 것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

도서관은 SEL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교수학습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서교사가 주

체가 되어 실제 세계의 맥락에서 학습을 지원

한다.

이처럼 전문 인적자원인 사서교사를 중심으

로 학교도서관 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성취를 

목적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학교 수

업을 통한 SEL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상당수 있지만, 학교도서관 

분야에서 SEL을 적용 및 활용하는 사사교사의 

인식이나 요구를 문헌정보학계에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SEL 실천에 대한 초등 사서교사의 인식을 분석

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학교도서관에서 SEL

을 적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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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 사서교사의 SEL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들의 교육활동을 통

한 학교도서관 차원의 SEL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 사서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개념인 SEL에 대하여 양적 연구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질적 연구인 후속 면담

을 통해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연

구 대상인 초등 사서교사의 특징과 학교도서관

이라는 연구 맥락을 반영하여 다각도에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

까지(10일간)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

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 사서

교사 중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이

들 96명이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하고 응답자 배

경정보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설문조사의 분석 결

과를 확장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후

속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설문조

사 참여자 가운데 후속 면담에 동의한 응답자

이며, 가능한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령

대, 경력 사항, 근무 지역 등을 고려하여 17개 

시․도 중 4개 지역 교육청 5명의 사서교사를 

선정하고 2024년 3월 27일에서 4월 7일까지 

반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평균 30분 동안 진행

하였다. 

3.2 설문 항목 개발

설문지는 총 26문항으로 응답자의 배경정보, 

초등 사서교사의 SEL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 문항의 구성

은 <표 1>과 같다. 

먼저, 학교도서관 분야에서 SEL에 대한 연

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 도입부

에 SEL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 후 SEL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초등 특수교사의 SEL 

및 실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전수현, 최

하영, 2022)를 검토 및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SEL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필요성은 어느 정도

라고 인식하는지 등 기초적인 층위의 문항을 

제작하고 SEL의 구성 요소 각각의 심층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한 위 선행연구에서 설문 문항을 SEL의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인식을 파악하였다는 점을 참

고하여, 실천 현황과 필요성 정도를 알아보고

자 하는 범주의 문항을 요소별로 나누어 구성

하였다. 

특히 연구 주제에 부합하도록 학교도서관 차

원에서의 SEL에 대한 문항으로 개발하여 재구

성하였다. 이에 대한 문항은 중학교 미술교사

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디자인 씽킹 

수업 개발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연구(최소라, 2020)와 수학과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염정현, 2022)를 참조하였다. 

먼저, ‘디자인 씽킹 미술수업이 세계시민교육

과 연계하기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수학교과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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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내용 척도

1. 연구 참여자 배경 정보
성별, 연령대, 근무 지역, 근무 경력, 담당 업무, 학교도서관활용수업(단독) 

시수, 학교도서관활용수업(협력) 시수, 학교도서관활용수업 형태
명목 척도

2. SEL에 대한 인식

기초 

문항

SEL 인지 정도 서열 척도

(Likert 5점 척도)교육활동에서 SEL의 필요성 정도

교육활동에서 SEL이 필요한 이유 명목 척도

교육활동에서 SEL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서술형)

실천 

현황

교육활동에서 ‘자기인식’의 실천 정도

서열 척도

(Likert 5점 척도)

교육활동에서 ‘자기관리’의 실천 정도

교육활동에서 ‘사회적 인식’의 실천 정도

교육활동에서 ‘관계 기술’의 실천 정도

교육활동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실천 정도

필요성 

정도

교육활동에서 ‘자기인식’의 필요 정도

서열 척도

(Likert 5점 척도)

교육활동에서 ‘자기관리’의 필요 정도

교육활동에서 ‘사회적 인식’의 필요 정도

교육활동에서 ‘관계기술’의 필요 정도

교육활동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필요 정도

학교

도서관 

연계

교육활동과 SEL의 연계 적합성 정도
서열 척도

(Likert 5점 척도)

교육활동에서 SEL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영역

명목 척도
교육활동에서 SEL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장점)를 기대

할 수 있는 영역

교육활동에서 SEL의 적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

<표 1> 설문 문항의 구성

중심평가 적합성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에 기

반하여 SEL의 연계 적합성 정도 문항을 개발

하였다. ‘학교에서 디자인 씽킹 교육을 실행하

기에 가장 적합한 수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수학과에

서 과정 중심 평가의 영역별 적합성에 대해 응

답해 주십시오.’를 바탕으로 SEL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영역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미술교

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장점)를 기대할 수 있는 영

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시민교

육에 기초한 미술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함양

할 수 있는 미술교과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수학과

에서 과정중심평가의 효과에 대해 응답해주시

기 바랍니다.’를 참조하여 SEL이 이루어질 경

우, 교육적 효과(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

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

인 씽킹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초등 수학과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한 학교 차원 지원 방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기반하여 SEL의 적

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에 대한 문항을 제

작하였다.

인지 정도, 필요성 정도, 실천 정도 등 우열을 

파악하는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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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의의 정도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 중 하나에 응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3.0 미만은 낮은 수준 3.0 이상 4.0미만은 보통, 

4.0 이상은 높은 수준으로 해석(노미란, 2019)

하였다. 명목척도로 초등 사서교사들의 인식 분

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응답 문항은 최소라

(2020)과 염정현(2022)의 응답 문항을 참조하

여 SEL이 필요한 이유로 학업 성취도 혹은 효

율성 향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실생활 응용력 

향상, 지성과 감성의 전인적 성장, 수업시간 혹

은 프로젝트 능동적 참여,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타로 제시하였다. SEL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영역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맥

락을 고려하여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타 교과

와의 도서관협력수업, 창체(동아리 등) 시간 활

용, 방과 후 학교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지도, 생활지도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SEL의 다섯가지 

핵심 영역을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SEL의 적

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은 앞선 선행연구들

을 참조하여 교육 관련 자료, 교재개발 및 공유,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유, 교육에 대한 연

수, 교육 전담/ 보조 강사의 투입,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교육시설이나 교육 기자재의 확

충을 위한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도구 개발 과정에서 두 단계의 검증 절차

를 거쳤다. 첫째, 사서교사 근무 경력이 있으며 

학교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풍부한 연

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고 기초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 현장 경

험이 풍부한 사서교사 2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

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현장 적합성을 검

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

과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최종 설

문지를 구성하여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

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3.3 면담 항목 구성

후속 면담을 통하여 설문지에서 획득할 수 없

었던 질적 층위의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SEL

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학

교도서관에서 SEL을 적용한 수업 및 프로그램

에 대해 어떤 방향 및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

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이

고 실제적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특히 면담 진행 전 

미리 제작한 면담지를 사전에 제시하여, 면담

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제시하고 연구의 내용

과 의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정서

직위 성별 소속 분야

교수 남성 문헌정보학과 학교도서관 경영

사서교사 여성 대구 Y초등학교 사서교사 근무 경력 19년

사서교사 여성 대구 D초등학교 사서교사 근무 경력 22년

<표 2> 전문가 집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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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면담 내용

1. 연구 참여자 배경 정보 - 소속, 성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방법(시수, 형태 등)

2. SEL에 대한 인식
- SEL에 대한 인지 정도
- 학교 및 학교도서관 차원에서의 SEL의 필요성

- 학교 및 학교도서관 차원에서의 SEL의 현황

3. 학교도서관과 SEL

- 학교도서관에서의 SEL 가능성과 그 이유
-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방법
- 학교도서관에서 SEL을 적용 및 실행하기에 적합한 방법과 그 이유

- 학교도서관에서의 SEL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교수매체, 학습 자료에 대한 
의견 제시

- SEL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사항

<표 3> 면담 항목 구성

학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면담 대상자

가 연구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서 말할 수 있

도록 배려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설문조사 결과

4.1.1 응답자 배경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96명 중 남성 4명(4.2%), 

여성 92명(95.8%)이었으며, 연령은 20대 36명

(37.5%), 30대 25명(26.0%), 40대 27명(28.1%), 

50대 이상 8명(8.3%)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비

율은 수도권 28명(29.2%), 충청/강원권 24명

(25.0%), 대구/경북권 22명(22.9%), 부산/울산/

경남권 12명(12.5%), 전라/제주권 10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력, 담당 업무 등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적 배경정보는 <표 4>와 

같다.

4.1.2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인식

SEL 인지 정도와 필요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인지 정

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9(SD=1.15)로 측정

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며, 필요

성 정도는 평균 4.33(SD=0.59)으로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나 SEL에 대한 인지 수준은 낮은 것

에 비해 필요성은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

었다. 

SEL 필요 이유는 ‘지성과 감성의 전인적 성

장’이 71명(27.7%),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이 64명(25.0%), ‘문제해결능

력의 향상’이 46명(18.0%), ‘실생활 응용력 향

상’이 31명(12.1%), ‘수업 시간 혹은 프로젝트 

능동적 참여’가 23명(9.0%), ‘학업 성취도 혹은 

효율성 향상’이 20명(7.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집계된 응답은 ‘미래교육의 인재상 및 

사회의 필요성 대두’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응

답 결과는 초등 사서교사들이 SEL을 감성적 

혹은 정의적 요소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 지식 적용 능력 등 인지적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성과 감성의 전인

적 성장’ 항목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점은, 

학생들의 감정적,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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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 4.2

여성 92 95.8

연령대

20대 36 37.5

30대 25 26.0

40대 27 28.1

50대 이상 8 8.3

지역

수도권 28 29.2

대구/경북권 22 22.9

부산/울산/경남권 12 12.5

전라/제주권 10 10.4

충청/강원권 24 25.0

경력

5년 미만 45 46.9

5년 이상 10년 미만 21 21.9

10년 이상 15년 미만 13 13.5

15년 이상 20년 미만 13 13.5

20년 이상 4 4.2

담당 업무

학교도서관 운영 96 100

독서 교육 94 97.9

기타 과외 업무(교과용 도서 업무) 8 8.3

단독 시수

50시간 미만 11 11.5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31 32.3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 30 31.3 

15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13 13.5 

200시간 이상 11 11.5 

협력 시수

50시간 미만 72 75.0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1 11.5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 8 8.3 

15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3 3.1 

200시간 이상 2 2.1 

<표 4> 연구 대상자의 배경 정보

문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의사

소통 능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상

위 항목에 위치한 것은, SEL이 사회적 환경에

서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1.3 사회정서학습의 실천현황과 필요성 

정도

SEL 요소별 실천 현황과 필요성 정도를 조

사하였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모든 요소

에 있어 실천 현황에 비해 높은 필요성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초등 사서교사의 



7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5권 제4호 2024

SEL 실천 현황과 필요성 정도의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기인식(t=-7.855, p<.001), 자기

관리(t=-8.177, p<.001), 사회적 인식(t=-8.448, 

p<.001), 관계 기술(t=-8.408, p<.001), 책임 있

는 의사결정(t=-8.831, p<.001) 모두 초등 사서

교사의 SEL의 실천 현황과 필요성 정도는 차

이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요소 모두에

서 필요성 정도가 실천 현황보다 더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현

재 SEL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나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초등 사서교사

들이 SEL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거

나 충분히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더라도, 학생

들에게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SEL 실천을 강

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1.4 학교도서관에서의 사회정서학습 적용

학교도서관과 SEL의 연계 적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

우 적합하다’와 ‘적합하다’의 비율이 93.7%로, 

초등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과 SEL은 연계

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의 교육활동 중 SEL 

적용이 적합한 교육 영역으로 1순위로는 ‘독서

교육’이 82명(27.9%), 2순위로는 ‘창체(동아리 

등)시간 활용’이 54명(18.3%), 3순위로는 ‘정

보활용교육’이 46명(15.7%)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 SEL을 적용하였을 때 교육

적 효과 및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 1순위

로는 ‘관계기술’이 56명(21.5%), 2순위는 ‘사회

적 인식’이 55명(21.2%), 3순위는 ‘자기인식’이 

52명(20.0%)으로 집계된 한편 요소별로 큰 차

이 없이 고르게 분산되어 나타났다. 즉 초등 사

서교사들은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창체 시간 

활용, 도서관협력수업 등 학교도서관 교육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 특정 요소 발달에 치중되

지 않고 균형 있는 SEL이 가능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 

SEL의 적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을 파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자기인식
실천 현황 96 3.85 0.92 

-7.855(0.000)***
필요성 정도 96 4.51 0.63 

자기관리
실천 현황 96 3.79 0.86 

-8.177(0.000)***
필요성 정도 96 4.47 0.63 

사회적 인식
실천 현황 96 3.90 0.81 

-8.448(0.000)***
필요성 정도 96 4.59 0.61 

관계 기술
실천 현황 96 3.90 0.84 

-8.408(0.000)***
필요성 정도 96 4.56 0.61 

책임 있는 의사결정
실천 현황 96 3.79 0.83 

-8.831(0.000)***
필요성 정도 96 4.59 0.61 

***p<.001

<표 5> 실천 현황과 필요성 인식 차이 비교



 초등 사서교사의 사회정서학습 실천에 대한 인식 조사  79

악하기 위한 문항에 대한 다중응답을 분석한 

결과, 1순위로 ‘교육 관련 자료, 교재개발 및 공

유’ 83명(30.7%), 2순위와 3순위는 ‘교육에 대

한 가이드라인 공유’가 58명(21.5%), ‘교육에 

대한 연수’가 58명(21.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연계 방

안 및 정책 지원’, ‘인근 도서관 등 연계’, ‘사서

교사의 정체성 확립 내면적 외면적 학교조직 

문화권 속에서의 입지’가 제시되었다(<표 6> 

참조).

이를 통해 초등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에

서의 SEL을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

어야하며, 관련 연수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SEL 실천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과 지

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4.2 면담 결과

면담 대상자의 배경정보는 <표 7>과 같다. 

모든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

였으며, 그 결과는 면담이 끝난 당일 모두 전사

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반복

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목적과의 관련성을 검토

하여, 의미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세

그멘팅(Segmenting)하였다. 그 후 첫 번째 전

사본과 두 번째 전사본을 대상으로 세그멘팅한 

부분에 코드를 부여하여 초기 코딩하였다. 그 

결과, 발견된 242개의 코드들을 비교하고 분석

하여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을 

주제별로 묶었다. 이후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

구 혹은 단어들을 부여하는 심층 코딩을 진행

한 결과, 최종 22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다.

구분 분류 빈도 비율(%)

영역

교육 관련 자료, 교재개발 및 공유 83 86.5%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유 58 60.4%

교육에 대한 연수 58 60.4%

교육 전담/보조 강사의 투입 12 12.5%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42 43.8%

교육시설이나 교육 기자재의 확충을 위한 지원 16 16.7%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1  1.0%

<표 6> 사회정서학습의 적용 및 활성화 요인(복수응답)

구분 연령대 근무 지역 근무 경력

사서교사 A 30대 대구/경북권 5년

사서교사 B 40대 충청/강원권 18년

사서교사 C 20대 전라/제주권 1년

사서교사 D 20대 충청/강원권 3년

사서교사 E 30대 전라/제주권 4년

<표 7> 면담 대상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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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22개의 주제들을 보다 상위의 주제들

로 묶는 과정을 거쳐 <표 8>과 같이 1) 사회정

서학습에 대한 전반적 인식, 2) 학교도서관과

의 관련성, 3) 학교도서관의 연계 영역, 4) 학

교도서관에서의 운영 방안의 4가지 범주로 요

약하였다.

4.2.1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전반적 인식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SEL이 보편화되

어 있지 않아 초등 사서교사들은 해당 개념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제시된 SEL

의 정의를 바탕으로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등과 공통점을 찾아 SEL에 대해 일정 부분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정서라는 말이 생소하긴 했는데, … 이런 

정도는 내가 인식하고 있겠다 … 사회정서학습

이라는 이름은 아닐지라도 이 요소들이 진행되

고(이하 밑줄은 연구자 강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사

서교사 B).

초등 사서교사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회정서역량을 필수 기능으

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사회성이 발달하는 초

등학생 시기에 공교육에서 이러한 발달에 대한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인지 정도

필요성

2
학교도서관과의 

관련성

학교 및 도서관과의 관련성

독서와의 관련성

3
학교도서관의 

연계 영역

교과 수업

도서관 운영 및 이용지도

도서관 프로그램

독서 수업

독서 상담

도서부 운영

동아리

도서관 행사

4
학교도서관에서의 

운영 방안

교수-학습
전략

교수 매체/학습자료

문제점

사서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

단기․일회성

인력 부족

지침 및 자료 부족

개선 사항

사서교사 역량 개발

학습자에 대한 이해

지침 개발 및 

자료 확충

학교 내 여건 조성

<표 8> 면담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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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필요하며, 정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

면을 함께 지원하는 SEL이 현 교육 흐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회정서역량

이 강화된다면 학생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사

회적응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학교, 사회,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뒷받침하는 사

회정서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면

서도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 … 이런 역량이 

높은 학생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일탈 행동들

이 적게 나타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해요(사서교사 E).

 

4.2.2 학교도서관과의 관련성

초등 사서교사들은 학교를 학생들이 처음으

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자, 사회에서 요구되

는 역량을 기르는 기반이 되는 장소로 언급하

였다. 학교 교육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

서적 측면도 포괄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특성

은 학교 교육이 SEL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음을 시사한다.

사회정서학습은 학교에서만 가능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 학습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정서학습의 모든 요소

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사

서교사 A).

초등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은 일반 교실

과는 달리, 학교 전체 구성원이 이용하는 공간

이며 다양한 정보원이 구비되어 있고 협력 및 

연계 수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SEL 실천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의미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책을 중심으로 다양

한 교육 주제를 폭넓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

다는 점에서 학교 내에서 SEL이 가능한 공간

이 바로 학교도서관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교실에서 배우는 것은 교과목 위주이지만 학교

도서관은 책이 중심 … 학생의 정서와 흥미를 

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 

… 특히, 다양한 감정과 사회적 상황을 책을 통해 

접하면서 자기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키울 수 

… 독서 토론이나 책을 읽고 나누는 활동은 자신

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이런 측면에서 사회정서학습을 학교도

서관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사서교

사 D).

또한 초등 사서교사들은 학교와 학교도서관

에서 SEL이 영역별로 분절되어 개별적으로 실

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

쳐 SEL이 융화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사서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들

은 SEL의 다양한 요소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도서관에서의 

토론이나 협력적 프로젝트는 자기인식과 사회

적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다. 이에 더하여 직접 학생들을 만나지 않더라

도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SEL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와 관련된 장서개발, 맞춤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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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수매체 개발 등의 간접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잠재적으로 SEL이 실천되고 있음이 드러

났다. 구체적으로, 자기인식 역량 향상을 위해 

감정이나 자기이해와 관련된 도서를 제공하고,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SEL이라는 명칭은 아닐지라도 사서교

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에서 SEL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업의 형태 … 동아리 형태 … 학교도서관 행사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도서관의 기본인 장서 

이용 지원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사회정서

학습이]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사서

교사 B).

또한 초등 사서교사들은 책이 근본적으로 전

달하는 메시지가 사회적 인식, 사회적 정서, 공

감 및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독서를 

통한 SEL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독

서 활동은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이

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

회적 인식과 관계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독서가 스트레스를 관리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와 관련되며, 읽는 행위 자체가 타인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독서를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서관의 모든 활동이 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

고 있는데, 책에서 근본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는 사회인식, 사회정서 그리고 공감 이해 이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학교도서관 수업과 맥락이 

통하겠다 … (사서교사 B).

덧붙여, 초등 사서교사들은 SEL의 핵심은 

사회정서역량의 발달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과정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전인적 인재양

성이라는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지원하며 

독서교육에서 정서적인 영역을, 정보활용교육

에서 인지적인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SEL과 

깊은 관련성을 느끼고 있었다. 일반 교실과는 

달리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원을 바탕으로 

모든 주제를 포괄할 수 있어 교과 간 융합과 협

력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서적 및 인지적 학습을 동시에 촉

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SEL의 효과적

인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에서 감정을 다루고 정

보활용교육에서 지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어서 

사회정서학습과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서 [사회정서학습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사서교사 A).

4.2.3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영역

초등 사서교사들은 연계 도서 제공, 교과 단

원을 연계한 독서교육 등 교과와의 연계를 통

해 SEL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덧붙여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

기 용이하며 협력수업의 경우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사서교사의 역할을 가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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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언급되었다. 

6학년 교과 연계로 국어 단원에 ‘인물의 삶을 

찾아서’의 학습목표인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

치를 찾고 자신의 삶과 연계해보는 것을 했어요. 

… 주인공의 마음을 상상하고 편지를 써보자고 

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갔는

데 여기에서 ‘학생들의 관계기술이 향상되지 않

았을까?’ 해요(사서교사 D).

또한 초등 사서교사들은 도서 대출부터 반납

까지 도서관 이용 지도 전반에서 SEL이 이루

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생이 스스로 읽고자 하는 책을 검색해서 찾

는 것을 지도할 때 자신의 정서와 흥미를 안다

는 ‘자기인식’에 대한 교육이 실천되고 학생의 

대출증과 대출한 책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이

용지도는 ‘자기관리’ 측면, 도서관 내 갈등이 발

생할 때 사서교사의 적절한 지도는 ‘관계기술’ 

측면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서교사는 도서관 운영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도서관이용지도를 하면서 사회정서학습의 요소

를 많이 실천하게 되어… 책 대출에서부터 반납

까지 도서관이용 전반에 걸쳐 사회정서 학습 관

련 요소를 지도하게 됩니다(사서교사 A).

더불어 도서관 프로그램인 독서수업, 독서 

상담, 도서부 운영, 동아리 활동, 도서관 행사를 

통해 SEL의 요소와 폭넓게 연계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사서교사가 단행본, 그림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학교도서관의 정보원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학습, PBL(문제기반 학습) 등의 교

수방법을 적용하여 SEL을 설계하는 의견이 다

수 제시되었다. 도서관 행사의 경우 행사 대상

을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타 학

교 구성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책을 매개로 더욱 

광범위한 사회구성원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SEL을 실천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 가족 한 책 읽기’ 프로그램처럼 가정과 연계한 

독서에서 자기인식을 하고 어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돌아보고 … 11개 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온라인 독서 클럽에서 타인과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 이런 프로그램처럼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사회정서학습이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사서교사 B).

구체적으로, 한 사서교사는 학년별 그림책 수

업 교육과정을 짤 때, SEL의 프레임워크와 일

맥상통하는 ‘나’, ‘너’, ‘우리’라는 요소를 포함하

여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사회정서를 다룬

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확히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식별함과 동시

에 타인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함

양함으로써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궁

극적으로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감정이나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은 독서수업에 

연계해서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에

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잖아요. … 독서

수업 연계를 통해서 사회정서학습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아요(사서교사 D).

또한 구조화된 SEL 프로그램과 그림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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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독서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초등 사서교사들은 현재로서는 학교도서관

에서 SEL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해당 주

제를 다루기 적합한 그림책을 연계하여 독서를 

하고 독후활동으로 나의 감정 돌아보기, 친구

들과 감정 나누기, 제시된 갈등 상황에서 대화

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면담 사전 안내문]에 제시된 구조화된 프

로그램인 Strong Kids에서 그림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감정 이해하기’ 부분에서 

어떤 그림책을 보여주고 … (사서교사 E).

4.2.4 학교도서관에서의 운영 방안

먼저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초등 사서교사

들은 학교도서관에서의 SEL 운영이 초기 단계

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구

체적인 전략으로 ‘특정 학년 또는 학급 집중’, 

‘특정 주제 또는 역량 중심 진행’과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특정 학년에 집중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학생 개인의 주변 

환경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는 이 

파트, 담임교사는 이 파트, 상담교사는 이 파트 

이렇게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

요(사서교사 E).

구체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토의 및 토론, 협

동학습, 독서전략 활용, 핫시팅 활동, PBL(문

제기반학습) 등의 다양하게 드러났으며 교수매

체/학습자료 측면에서 그림책, 오디오북, 영상

자료, 보드게임, 에듀테크 등이 다수 제시되었

다. 특히 학교도서관을 통한 SEL에서 사서교

사만의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

존에 진행되고 있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에서 SEL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

사가 SEL을 진행하였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강점은 자원기반학습이 가능하다

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

보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

어날 수 있으니까요. PBL[문제기반학습]과 연

계도 가능하겠네요. 친구와의 갈등 상황이나 가

족 안에서의 문제 상황을 가운데에 두는 거죠(사

서교사 A).

한편 초등 사서교사들은 현 시점에서 SEL

을 실천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

였다. 학교 현장에서 사서교사에 대한 낮은 인

식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 단기 및 일회성 성

격의 다수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속성 부족, 대

부분 1인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 특성으

로 인한 인력부족 및 업무 과중, 명시적인 교육

과정 부재로 인한 지침 및 자료 부족이 언급되

었다.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요. 1년에 몇 번의 수업만으로는 [사회정서학습

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 전 학년을 대상으로 

1번씩만 수업을 들어가는데 관계기술까지는 

[교육하기] 힘들더라고요(사서교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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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생각

해요. 비단 사회정서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를 보면 지도서도 있고 자료도 많잖아요. …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거든요(사서교사 A).

이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와 같은 연구 집단을 통해 SEL이 논의될 필요

가 있으며 충분한 지원과 자원을 바탕으로 사

서교사의 역량 강화,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더

불어 체계적인 지침과 자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

한 제고, 수업 공간 및 기자재 구축, 학습 자료

와 예산 확보 등 학교 환경 및 여건 조성이 뒷

받침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도서관에서 사회정서학습을 하려면 사서교사의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아이

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뽑아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도 사서교사가 이런 것[수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의 교육환경, 장소가 중요하고요(사

서교사 D).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와 후속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초등 사서교사

의 SEL 실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 초등 사서교사들은 SEL

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그 필

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였다. SEL의 

실천 현황과 필요성 정도는 모든 요소(자기인

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

는 의사결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

천 현황에 비해 매우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SEL 필요의 주된 이유로는 ‘지성과 감성의 전

인적 성장'이 1순위로 확인되었다. 초등 사서교

사들은 학교도서관 교육과 SEL의 연계가 매우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수학

습 방법을 통해 SEL의 구성 요소별로 편차 없

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 학교도서관에서의 SEL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는 ‘교육 관련 자료, 교재개발 

및 공유'(1순위),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

유'(2순위), ‘교육에 대한 연수'(3순위)가 나타

났다.

둘째, 후속 면담을 통해 초등 사서교사들은 

SEL의 정확한 정의는 아닐지라도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관련된 교육 개념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L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구성원

으로서 사회정서역량은 필수이며, 특히 초등학

교에서 SEL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면담을 통해 교과, 도서관 운영 및 

이용지도, 도서관 프로그램과 SEL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토의 

및 토론, 협동학습, 독서전략 활용, 핫시팅 활동, 

PBL(문제기반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을 통해 SEL의 구성 요소별로 편차 없이 교육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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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수 방법의 적용

을 통해 학생에게 지식, 기능, 태도의 학습 목표

의 전 영역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

를 도출한 강봉숙(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궁

극적 목표인 전인적 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도서관 이용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SEL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으

며, 독서 수업을 위한 그림책 선정 시 SEL 요

소를 고려하는 방법, 기존의 구조화된 SEL 프

로그램에 독서활동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안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림책 수업 교육과정을 

짤 때, SEL의 프레임워크와 일맥상통하는 ‘나’, 

‘너’, ‘우리’라는 요소를 포함시켜 적합한 그림

책을 선정하여 사회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

되었다. 덧붙여 한 초등 사서교사는 현재로서

는 학교도서관에서 SEL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에 개발된 구조

화된 프로그램인 Strong Kids에 해당 주제를 

다루기 적합한 그림책을 연계하여 독서를 하고 

독후활동으로 나의 감정 돌아보기, 친구들과 

감정 나누기, 제시된 갈등 상황에서 대화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SEL 실시 방법의 직

접적인 방법 또한 학교도서관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EL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인

으로는 사서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관

련 도서 목록 구비와 독자적인 교육과정 생성,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 환기,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수업 환경 및 기자재, 예산 확보의 필요성

이 언급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 SEL 적

용 시 사서교사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에 대

한 고민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의 

사회정서학습 실행 의지와 안정감을 지지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워크샵, 수업 컨설

팅 등과 같은 실질적인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

하다고 조사된 전수현, 최하영(20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학교도서관의 핵심인적자원

인 사서교사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초등 사서교사들이 SEL

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

인하였다. 한편 그 구체적인 전략과 환경적 지

원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에서 

SEL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

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사서교사들은 SEL을 학교도서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위

한 실질적인 교수법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독

서 방법, 협동학습, PBL(문제기반학습) 등 다

양한 교수법을 통해 SEL의 핵심 요소를 효과

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를 위해, SEL 통합 도서관 프로그램을 설계하

고, 각 SEL 요소에 맞춘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도서관 환경에서의 SEL 통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사

서교사들은 SEL 관련 자료와 수업 환경의 개

선을 통해 SEL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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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SEL 요소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인 가이드라인과 수업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때, 

SEL은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서교사들의 SEL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서교사들이 SEL 이론뿐

만 아니라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

수법과 자료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

해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에 SEL

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서교사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

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통해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SEL 실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

그램 운영 모델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그림책을 활용한 SEL 수업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

탕으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타 학교도

서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필

요하다. SEL의 핵심 요소를 다루는 모듈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

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SEL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 수업 시수 확보, 교사에 대

한 인식 개선 등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SEL 프로그

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SEL의 실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

다. 그 효과성과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SEL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SEL 프로

그램의 실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도서관에서의 실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초등 사서교사들이 SEL의 필요

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SEL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환경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수법 개발, 학교도서

관 환경 개선, 사서교사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 

마련 등을 통해 SEL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학교도서관에서 SEL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시

된 실천적 전략과 환경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

구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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