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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최근 이용률이 높은 상정보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을 한 기 능력을 

악하고자 문헌 연구와 탐색 연구를 진행하 다. 문헌 연구를 통해 다른 유형의 정보와 달리 상이 가지는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악하 다. 다음으로 10 부터 50 에 해당하는 16명을 인터뷰 참여자로 선정하고 

상 이용 경험에 한 반구조화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을 범주별로 조직화하여 코드북을 

제작하고 내용 분석을 진행하 으며 이를 토 로 상정보의 특성을 확인하 다. 최종 으로 문헌 연구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상정보의 특성을 확인하 으며, 이를 상정보의 속성과 상정보 이용의 특성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상정보 특성을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을 한 기 능력을 제안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exploratory research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ly popular video information and to propose the basic capabilities required 

for video information literac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video 

information were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differentiating it from other types of 

information. Subsequently, we had one-on-one,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16 

participants in their teens to 50s to collect their video usage experiences. The interview contents 

were categorized to create a codebook, and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is analysis, 

we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video information.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video inform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analysis outcomes, and these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properties of video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video information 

usage. Based on the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video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d the basic 

capabilities required for video information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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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의사결정을 한 정보부터 학습, 업무 수행 

등을 한 정보까지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일상 으로 이루어지는 행 이다. 특히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해 다양한 역

의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비 으로 탐구하

며 활용하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사회의 

핵심역량으로 두되면서 해당 역량의 근간이 

되는 정보활용능력의 요성 한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22;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8).

정보활용능력은 정보원에 한 지식과 기능

의 총체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 으로 평가하

는 문제 해결 활동, 정보에 효과 ․효율 으

로 근하고 비 으로 평가하여 창조 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 정보 요구를 악하여 

정보과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

보를 탐색, 분석․해석, 종합․표 하여 새로

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달하는 일련의 과

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

된다(이병기, 2012; Breivik, 1989;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이하 AASL & AECT), 1998). 이와 같은 선

행연구의 정보활용능력에 한 정의를 종합하

면 공통 으로 정보 탐색, 비  평가, 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활

용능력은 정보 요구에 따라 효과 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 으로 평가하여 문제 해결을 

해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텍스트로 표 된 정보가 주를 이루

었으나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텍스트, 숫자, 

소리, 이미지 등 정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포

 범  한 넓어지는 추세이다. 그 에서도 

최근 상 이용률과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나며 상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주요

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 

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가 

상정보이며 이는 시각․청각  자료를 통해 

해지는 정보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2022년 기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지난 일주일간 온

라인 동 상 랫폼 이용 비율은 65%, 10  청

소년은 97.4%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 이용률

을 보인다. 이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등으로 표

되는 정  형태의 정보에서 시각, 청각 정보

를 동시에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달하

는 상정보로 정보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a; 2022b). 

이처럼 정보활용능력에 한 요성이 높고, 

기술  환경 변화로 정보의 형태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는 을 고려하 을 때 유형별 특

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보활용능력에 한 연

구가 필요한 시 이다. 하지만 기존의 정보활

용능력 련 연구는 통  정보 형태인 텍스

트, 이미지 등 정  형태의 정보를 주로 다루며 

상 주의 최신 정보 이용 추세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상정보에 한 선행연구 조사 

결과, 기에는 상 검색 시스템, 검색 행태, 

검색 서비스 평가 등 상 검색에 을 둔 연

구가 주를 이루었으며(김용, 소민호, 2009; 박

소연, 2015) 최근에는 상정보가 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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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측면, 학습 등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연

구가 주요한 추세이다(Linlin et al., 2023; Ye 

et al., 2022). 한 의료  보건 분야에서 상

정보 활용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가 환자가 상을 통해 

얻는 의료정보의 내용 분석, 신뢰성, 품질 평가

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Jana et al., 2023; 

Kwon & You, 2023; Mudiyanselage, Saini, & 

Coyne, 2024).  다른 연구에서는 상정보 활

용의 한 유형으로 상을 통한 뉴스 소비에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장윤호, 최병구, 2023; Qi et 

al., 2023). 이처럼 상정보 검색, 향, 상정

보의 활용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상정보 자체에 을 두고 그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상정보의 경우 상 제작  이용 련 기

술의 발 , 상 이용 랫폼, 이용 방식의 변화

가 매우 빠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이에 한 고려가 매우 요하다. 특히  연령

에서 상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정보를 

획득하기 한 주요 수단으로 상이 활용되고 

있는 시 에 최근 이용자의 상 이용 행태

를 확인하고 상정보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정보에 을 두

고 다른 유형의 정보와 달리 상정보가 가지

는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상정보 자체가 가지는 속성과 상정보 이용 

시 나타나는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문

헌 연구와 탐색 연구를 통해 최 한 다양한 

상정보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을 해 필요한 기 능력을 악하

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상정보의 특성을 탐색함

으로써 상정보 활용을 한 기 능력을 악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아래와 같다. 

∙RQ 1. 상정보의 속성은 무엇인가?

∙RQ 2. 상정보 이용의 특성은 무엇인가?

∙RQ 3. 상정보 활용을 해 요구되는 기

능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상정보의 특성을 으로 고

려하고 이를 반 하여 상정보 활용 시 필요한 

기 능력을 제안하 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한 통  정보 형태인 텍스트, 이미지 심

의 정보 이용에서 상 기반의 정보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정보 이용 행태를 반 함으

로써 기존 정보활용능력 연구의 폭을 넓히고 최

신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상정보의 특성을 탐색하

고 이를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 시 요구되는 

기 능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문헌 

연구와 탐색  연구를 진행하 다. 

상정보는 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라는 을 고려했을 때 다른 유형

의 정보와 달리 상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헌 연구를 통

해 상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10 부터 50 에 해당하

는 16명을 인터뷰 참여자로 선정하고 상 이

용 경험에 한 반구조화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을 범주별로 조직화하

여 코드북을 제작하고 내용 분석을 진행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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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토 로 상정보의 특성을 도출하 다. 

최종 으로 문헌 연구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상정보의 특성을 상정보의 속

성과 상정보 이용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

를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 시 필요한 기 능

력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상 련 연구는 1990년  후반 본격 으

로 시작되어 상 매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TV 방송을 지나, 2000년  정보 통신 발달에 

따라 다양한 기기와 매체를 통해 상을 이

용․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

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  반 UCC(User 

Created Contents), UGC(User Generated 

Contents)와 같이 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면

서 사용자와 제작자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는 

곧 상 콘텐츠의 폭발 인 증가로 이어졌다. 

한 문가, 해당 분야 종사자만 제작할 수 있

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을 구나 만들 수 있

게 되면서 상 콘텐츠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랫폼도 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Omar & 

Dequan, 2020). 이처럼 상 제작과 이용에 

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화되기 시작하면

서 상을 일상 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일상 속 상을 다양한 목 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상정보는 가장 인 정보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 이용률이 증가

하면서 상정보 활용능력의 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하지만 상은 텍스트, 이미지 등의 형

태로 표 되는 정보와 성격이 다르기에 이를 

히 활용하기 해서는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이를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능력에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의 특성을 상의 

속성과 상 이용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선행연

구를 살펴보고 상정보 활용능력에 한 이론

 고찰을 진행하 다. 

2.1 영상의 속성

상의 속성은 상을 이용하는 맥락, 이용

자 등 외부 요인과 계없이 상 자체가 가지

는 특성을 의미한다. 상은 문서, 사진, 소리 

등과 함께 비정형 데이터의 일종으로 이는 복

합 인 요소로 구성되기에 이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는 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Li, Shi, & Wang, 

2019). 한 연구에서는 상 구성 요소로 의미 

콘텐츠(semantic contents)와 시청각 콘텐츠

(audiovisual contents)를 제시하 다. 의미 콘

텐츠는 상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를 의미하

며 시청각 콘텐츠는 상 내 포함되는 소리나 

음성, 이미지 같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의

미한다(Hampapur & Jain, 1998).  다른 연

구에서는 상데이터의 구조를 ‘의미 정보, 시

청각 정보, 서지 정보, 구조 정보, 미디어 정보’

로 구분하여 상 구성 요소를 제시하 다(김

진아, 김태수, 2001). 이처럼 상정보는 상

이 담고 있는 내용, 이를 표 하는 시청각 요소, 

서지 정보와 구조 정보 같은 형태  요소 등으

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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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구축을 제안한 한 

연구에서는 상데이터는 하나의 상 내에 다

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필요한 내용을 

검색  선택하여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서

는 이를 한 세부 단 로 구분할 필요가 있

다는 을 시사하 다. 하나의 상데이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체 내용을 

악한 후 같은 내용을 다루는 구간별로 상

을 물리 으로 분할하여 상데이터의 세부 단

를 식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김진아, 김태

수, 2001).

최근 기술  랫폼의 발달로 구나 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기에 기존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내용

과 형식의 상 콘텐츠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제작자  콘텐츠의 문성, 사실 검

증, 공익성, 독창성, 도덕성 등 일정 수  이상

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유해 콘텐츠 확

산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실제 가장 으로 사용되는 상 이용 

랫폼인 유튜  콘텐츠를 상으로 내용  유

해성을 분석한 결과, 구독자 수가 은 유튜버

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상 으로 

더 많은 유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확

인하 으며 이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이하림, 유홍

식, 2017).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유튜버가 갖추

어야 할 자질에 한 설문 결과, 가장 많은 응답

자가 ‘내용에 한 사실 검증’을 가장 요하게 

생각했으며 ‘타인에 한 존 ( 오표  자제, 

상권 등)’, ‘도덕성/윤리의식(조회 수 미끼용 

자극 ․선정  콘텐츠 생산 자제)’, ‘타인의 창

작물에 한 존 ( 작권, 지 재산권 보호)’이 

뒤를 이었다. 이외 콘텐츠 자체의 흥미성, 문

성, 독창성, 성실성을 요 자질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양정애, 2021). 이를 통해 이용

자 한 유해 상 콘텐츠의 심각성을 인식하

며 구체 으로 어떤 상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인식하는지, 어떤 측면을 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유해 상 

콘텐츠를 가짜뉴스 , 유명인이나 알려진 

사건의 악용, 안 수칙을 지키지 않는 험한 

체험, 노출 방송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한 인식과 유튜버

에 한 윤리교육  규제강화 필요성을 분석

하 다(허진, 김인숙, 2023). 

유해 상 콘텐츠에 한 근성과 상 제

공 방식의 련성을 다룬 연구도 확인할 수 있

었다. 부분의 상 제공 랫폼은 자동 추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에 이용자 개인의 의도

와 계없이 유해 콘텐츠를 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 이와 련하여 유튜 의 추천 시스템

이 의 양극화, 극단주의를 진하는 유해 

콘텐츠에 한 경로를 용이하게 하는지 확인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해 총 23개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 다. 그 결과 14개 연구는 유

튜  추천 시스템이 유해 콘텐츠 경로 진에 

향을 미친다는 을 밝혔고, 7개 연구는 혼합

된 결과를, 2개는 유튜  추천 시스템과 유해 

콘텐츠 경로 간 계성이 없음을 증명하 다

(Yesilada & Lewandowsky, 2022). 이와 같

은 결과는 상 추천 시스템이 유해 콘텐츠 이

용을 진할 수 있다는 문제 을 시사하기에 

상 랫폼의 자동 추천 시스템과 유해 상 

콘텐츠의 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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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 이용의 특성

상 이용의 특성은 상 자체가 가지는 속

성 외 이용자가 상을 이용하는 과정, 맥락 속

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의미한다. 상 이용은 

단순히 상을 시청하고 수동 으로 정보를 제

공받는 것 외에도 상 련 다양한 활동을 포

한다. 이용자가 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을 넘어 직  상을 만드는 형태, 즉 이용자가 

상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방식인 UGM 

(User Generated Media)이 화되면서 이

러한 상을 설명하기 한 분석  임워크

를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Shao, 2009). 

UGM 이용 방식을 ‘소비, 참여, 생산’ 3가지 

형태로 구분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의존 인 행

라고 설명하고 부분 이용자는 직  참여하

거나 상을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상을 소

비하는 형태로 이용하며 소수 이용자가 량의 

상 콘텐츠를 만드는 형태라는 을 설명한다

(Bughin, 2007; Nielsen, 2006). 

이처럼 제작자와 이용자의 구분 없이 구나 

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양

한 주제, 유형의 상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필요와 요구

에 따라 상을 선택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

었고 상 이용 동기 한 여가, 정보 습득, 학습 

등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2020년에는  세계 으로 수백만 명이 사

용하는 15  길이의 짧은 상 공유 랫폼인 

틱톡(TikTok) 이용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해당 연구는 사람들이 소비, 참여, 생산의 

에서 틱톡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사하고 

이용 행 에 한 측 인자를 밝 내고자 했

다. 그 결과 ‘기록, 자기표 , 사회  상호작용, 

도피’ 4가지 이용 동기가 틱톡 이용에 향을 미

치는 요 요인이라는 을 확인하 다(Omar 

& Dequan, 2020). 

 다른 랫폼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이 

기존 사진 심 랫폼을 넘어 짧은 상을 공

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최근 10 , 20

 이용률이 높은 인스타그램의 짧은 동 상 콘

텐츠 릴스(Reels) 이용 행 를 상 ‘생산, 소비, 

참여’로 구분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는 릴스 

이용 요인을 밝히고자 탐색  요인분석을 활용

했으며 ‘자기 홍보, 흥미, 도피, 감시, 참신성, 기

록, 트 드 악’이 릴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임을 밝혔다(Menon, 2022). 

최근 상 이용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상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이다. 재생 시간

이 상 으로 긴 상보다 30 ~1분 내외의 

폼(short-form) 상 이용이 더 활발하다는 

이 상 이용의 주요한 변화 추세이다. 이

에는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하여 SNS를 

사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등 정 인 형태의 콘

텐츠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기술의 

발 으로 개인의 상 제작이 편리해지면서 동

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양상이 일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에서도 1분 내외의 

짧은 동 상을 제작․공유하는 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폼 상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

고 있다(이승원 외, 2022; 정 국, 흔, 2020). 

이와 같은 폼 이용은 기존의 텍스트나 이

미지 심의 SNS와 달리 상을 통해 소통하

는 방식으로 다채로운 색감과 빠른 화면 환 

등으로 더 큰 자극을 느끼게 한다(이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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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폼은 시청 에서는 단시간 내 많은 

상 이용이 가능하고, 제작 에서는 구

나 쉽게 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승원 외, 2022). 이에 따라 폼 상 이용

률이 매우 높아졌고 표  폼 랫폼인 틱

톡은 유튜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애 리 이션으

로 꼽히고 있다(정용국, 흔, 2020). 

특히 10 , 20 의 폼 상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10  청소년의 폼 콘텐츠 이

용 빈도 조사 결과, 체 응답자(n=2,500) 기

 지난 7일간 이용률이 95.1%로 응답자 부

분이 폼 콘텐츠를 이용하 으며 단시간 내 핵

심 내용 악이 가능하고 집 이 잘되며 상을 

자동 추천해 다는 을 편리하게 느끼고 있었

다. 온라인 동 상 랫폼 이용자(n= 2,435)를 

기 으로 랫폼별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유튜 가 9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폼 랫폼인 유튜  쇼츠(68.9%),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 트 치(15.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주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유튜

를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64.5%, 틱톡 13.8%, 

유튜  쇼츠 10.6%, 인스타그램 릴스 8.0%로 

폼 상 이용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한

국언론진흥재단, 2022a).

최근에는 상의 독성  과도한 상 이용

으로 인한 부정  향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 , 20 를 심으로 과도한 

상 이용이 사고능력, 학습에 미치는 부정  

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새로

운 상 형태인 폼의 향에 한 연구가 다

수 존재했다. 

2022년에는 폼 상 콘텐츠 이용을 해 

으로 사용되며 특히 청소년 사이에 독 

상이 확산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랫폼인 

틱톡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틱톡 독 행

동을 결정짓는 외   내  요인을 설명하

으며 외  요인으로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

질, 내  요인으로서 상 몰입 경험이 틱톡 

독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연

구 결과 상 콘텐츠가 얼마나 유익하고 신뢰

도가 높은지를 의미하는 정보 품질보다 틱톡의 

기술  성능을 의미하는 시스템 품질이 이용 

경험에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이용자가 틱톡 사용 시 느끼는 몰입 

상태를 의미하는 상 몰입 경험이 독 행동

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하

으며 이용자의 매체와 콘텐츠에 한 정신  

집 이 독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나

타났다(Qin, Omar, & Musetti, 2022). 

2023년 진행된 한 연구는 폼의 과도한 이

용으로 인한 독과 신체 , 정신  험을 다

룬다. 폼 상 독이 학생의 학업지연에 

직  향을 미친다는 을 밝히고 주의력 

조 의 매개 효과와 지루함을 느끼는 성향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 이를 통해 폼 독

이 학습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Xie et al., 2023).

한 연구는 10 , 20  사이에서 상 랫폼

이 유행하고 있으며 짧은 상의 몰입감과 다

양성으로 인해 그 이용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

는 상에 주목하 다. 특히 짧은 상을 과도

하게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습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 하며 폼 상 

독이 학습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연구 

결과, 폼 상 몰입 경험은 폼 상 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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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향을 미치고, 폼 상 독은 내재

․외재  학습동기에 부정  향을 미친다

는 을 밝혔다(Ye et al., 2022).

COVID-19로 인해 면 활동이 제한되고 온

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상 이용이 자연스럽

게 증가하 다. 그 에서도 폼 상 독의 문

제 을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는 

폼 상 독과 뜻밖의 발견, 의도하지 않은 발

견을 의미하는 세 디피티(serendipity) 간 

계를 밝히고자 하 으며 이를 해 학생 상 

설문을 진행하 다. 연구 결과, 폼 상 몰입 

경험은 세 디피티와 정  상 계가 있으나 성

취동기와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폼 상 독 한 세 디피티에 정  

향을 미치지만 성취동기에는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ong et al., 2023). 이

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폼 독이 학습에 

미치는 부정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련 기술과 랫폼의 발달로 상 이

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 이용 방식과 

콘텐츠의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른 향 

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와 같은 문헌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 이용 행태를 악함으로써 실증  고찰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영상정보 활용능력

상정보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

되는 정보의 형태  유형  하나로 최근 정

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에 이에 한 고

려가 필요하다. 정보활용능력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졌으나 정보

의 형태  다양성을 고려한 유형별 연구는 아

직 많지 않고, 상정보에 한 연구 한 부족

한 상황이다. 

정보활용능력,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에 효과

․효율 으로 근하고 비 으로 평가하

여 창조 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 정보 요

구를 악하여 정보과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

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 종합․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달하

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으로 정의되어 왔다(이병기, 2012; AASL & 

AECT, 1998; Breivik, 1989). 이와 같은 정보

활용능력, 정보 리터러시 개념은 기술 발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의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고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등 맥락에 따

라 용어가 세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서순식 외, 

2009; 성은모, 2015; Gardiner, 2018). 그 에

서도 상정보는 미디어 는 디지털 콘텐츠의 

한 유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

시 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개인이 언제든지 

손쉽게 정보에 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를 

안 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해 미디어 리

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함을 강조하

고 청소년이 콘텐츠를 비 으로 소비하고 생

산할 수 있도록 이에 한 교육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 다. 특히 10  청소년

을 심으로 상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

를 고려하여 상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

추어야 함을 강조한다(Turner et al., 2017).

 다른 연구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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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교육 내용을 도출하 다. 해당 연

구에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미디어 리터

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복

된 역으로 보고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활용

하여 정보를 이해, 평가, 이용, 창작,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가 포함된 역량으로 정의

하 다. 그리고 민주사회에 참여, 미디어 도구

와 콘텐츠의 종류, 인간의 기본권, 리터러시 기

능, 디지털 도구 조작, 정보 문제 해결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내용으로 제안하 으며 정

보를 달하는 미디어의 한 유형으로 상을 

제시하고 이에 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포함

하 다(박주 , 강 숙, 2020).

과학 분야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과학 련 

상 이용 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특히 요함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나 자유롭게 

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에게 상 형태로 과학 지식을 친숙하게 

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문제 이 존

재한다. 연구자는 잘못된 정보 확산을 문제 으

로 지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성을 강조

한다. 상정보 활용 시 개인이 정보원에 한 

신뢰도와 정보의 질을 비 으로 평가하고 

한 과학 정보를 토 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 역량임을 밝히

고 있다(Rosenthal, 2020).

이처럼 정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념이 세

분화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인 다양한 리터

러시 개념이 등장하 으며 그 에서도 상정

보에 한 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

터러시 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담는 미디어의 한 유형

으로 상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정보에 

을 두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정보의 특성을 깊이 있게 탐색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정보 활용 시 필요한 

기 능력을 악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상 이용 경험을 악하고 

이를 토 로 상정보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질

 연구 방법인 반구조화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를 해 인터뷰 참여 상자를 다

음과 같이 설정하 다.

상 이용 경험이 풍부한 상자를 선정하기 

하여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 일주

일간 온라인 동 상 랫폼 이용률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상 이용률이 60% 이상인 10 부터 

50 까지를 연구 상자로 설정하 다. 이와 같

은 기 에 따라 본 연구 인터뷰 참여 상자는 

10 ~50 (인터뷰일 기  만 나이)에 속하는 

사람  최근 한 달 이내 상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 다.

10  청소년의 지난 일주일간 동 상 랫

폼 이용률은 97.4%로 다른 연령 에 비하여 월

등히 높다는 을 고려하여(한국언론진흥재단, 

2022a) 인터뷰 상자 선정 시 10 의 비율을 높

으며, 20 부터 50 는 연령 별로 균등하게 

선정하 다. 이외에도 개인의 교육 경험, 공, 

성별 등 최 한 다양한 특성을 반 하여 참여

자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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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10  7명, 

20  3명, 30  2명, 40  2명, 50  2명 총 16

명의 연구 상자가 선정되었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심층 인터뷰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7개월에 걸쳐 16명의 참여자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 1명당 인터뷰 시간

은 약 60분~90분 소요되었으며 온라인(ZOOM 

사용) 는 오 라인 방식  한 가지로 진행되

었다. 

상 이용 경험을 악하고자 하는 인터뷰의 

목 을 달성하고 연구를 하여 필요한 데이터

를 확보하기 해 연구자가 상 이용 경험 

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 에 기본 인터뷰 

문항을 제작하 다. 일 평균 상 이용 빈도, 

상 이용 시간, 상 이용 시간 와 같은 상 이

용 시간 련 문항(송진, 이 주, 2016; Klobas 

et al., 2018; Lee et al., 2015), 상 이용 장소, 

상 이용 시 사용하는 기기, 상 이용 랫폼, 

상 이용 련하여 주로 수행하는 활동 등을 

악하기 한 상 이용 방식 련 문항(송진, 

이 주, 2016; Lee et al., 2015; Shao, 2009), 

평소 어떤 주제의 상 콘텐츠를 이용하는지(송

진, 이 주, 2016), 선호도 련 문항 등 상 

이용 행태를 악하기 한 기본 사항을 포함

하 다. 한 상을 왜 이용하는지, 이용 동기

(Menon, 2022; Omar & Dequan, 2020), 상

을 얼마나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 상 이용 

시 느끼는 감정  태도를 악할 수 있는 문항

을 포함하 다(신동헌, 장병희, 이양환, 2010; 

Davis, 1989; Ladhari & Morales, 2008). 이외 

최근 상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주요한 수단

이라는 을 고려하여 정보원으로서 상을 어

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 다(Klobas et al., 2018). 최종 으로 

‘ 상 이용 시간, 상 이용 방식, 상 이용 동

기, 상에 한 인식  태도, 정보원으로서 

상 이용, 상 선호도’ 총 6개 범주로 구성하

고 그 아래 세부 질문을 포함하 다. 질문 구성 

시 문헌 연구를 통해 확인한 상 특성에 한 

실증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한 

내용을 포함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

작된 문항을 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응답

자의 답변이나 필요에 따라 추가 질문을 진행

하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총 16명의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진행한 인

터뷰 내용은 모두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하 으

며 이를 기반으로 녹취록을 작성하 다. 이후 

인터뷰 내용에 한 심층 분석을 해 질  연

구 방법  하나인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을 진행하 다. 연구자가 인터뷰 녹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녹취록을 읽고, 이를 내용별

로 구분한 후 주요한 몇 가지 주제를 도출하

다. 주제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 차

례 반복하면서 코드북의 범주와 각 범주 내 속

하는 코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하

다. 

16개 녹취록에 한 오  코딩 진행 결과 36

개의 코드를 부여하 으며, 상  범주 ‘ 상 이

용 경험’ 아래 ‘ 상 이용 방식(27개 코드)’, ‘

상에 한 인식(2개 코드)’, ‘정보원으로서 

상 이용(7개 코드)’ 3개의 하  범주를 설정하

다. 이처럼 상  범주 - 하  범주 - 코드로 

구성된 코드북을 기 으로 체 인터뷰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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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범주 하  범주 하  범주 빈도수(단 : 회)

상 이용 경험

상 이용 방식

상 이용 랫폼 56

404

565

상 선택 44

상 주제 52

상 시청 방식 23

상 이용 활동 56

상 길이 109

상 이용 동기 64

상에 한 인식 67 67

정보원으로서 상 이용
정보 검색 방식 61

94
정보 표  형태 33

<표 1> 범주별 빈도수 

한 코딩을 진행함으로써 심층 인 내용 분석

을 수행하 다.

신뢰도 확보를 해 두 명의 코더가 내용 분석

을 진행하 으며 Krippendorff's alpha의 신뢰

도 계수를 사용하여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측정하 다. 1번, 8번 녹취록에 

한 신뢰계수 측정 결과 각각 0.774, 0.838로 

내용 분석에 한 신뢰도를 확보하 다.

4. 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내용 분석을 통해 10 부터 50

에 해당하는 인터뷰 참여자의 상 이용 경험

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토 로 상정보의 특성

을 도출하 다.

문헌 연구와 상 이용 경험에 한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상정보 특성은 총 

11개이며 이를 ‘ 상정보의 속성’과 ‘ 상정보 

이용의 특성’으로 구분하 다. 이는 상의 

정 , 부정  측면을 포 한다. 

4.1 영상정보의 속성

상정보의 속성으로 총 4가지를 확인하

으며 이는 상정보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

성을 의미한다. 

첫째, 상정보는 내용 요소, 시청각 요소, 형

태 요소로 구성된다는 이다. 선행연구를 통

해 상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 으며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내용 요소, 시청각 요소, 형

태  요소’ 3가지를 상정보의 구성 요소로 제

시하 다. 내용 요소는 상을 통해 달하는 

메시지, 시청각 요소는 내용 요소를 달하는 

표  방식에 한 것으로 소리나 음성, 이미지 

등과 같은 시각․청각 정보를 의미한다. 형태

 요소는 상의 물리  측면으로 상 제목, 

제작자, 제작 일자, 작권, 상 내 시간 정보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된다. 상은 시각과 청

각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여 내용을 달하기에 

표  방식에 한 내용이 요 사항이며 상

은 복합 인 요소로 구성되기에 이들 간 계

와 물리  특성을 포함하는 형태  측면에 

한 내용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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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 내 세부 단  식별 필요성이다. 

이론  고찰을 통해 하나의 상 내 다양한 내

용이 포함된다는 을 확인하 으며, 인터뷰 내

용 분석을 통해 상정보 이용 시 필요한 내용

이 상 내 어느 구간에 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을 악하 다. 따라서 하나의 

상을 의미 단 로 구분하여 세부 단 를 식

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세부 단 가 요 정보

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 길이가 요 고려사항이라는 

이다. 다른 유형의 정보와 달리 상정보는 이

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상을 시청하고 상 

내용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이용하는 방

식이므로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서는 상 

시청을 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정보의 경우 상 길이, 즉 재생 시간이 

요 요소이며 인터뷰 참여자들은 상 이용 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기 하여 

일시 정지, 배속, 앞뒤로 건 뛰기, 타임라인, 

타임스탬  등 재생 련 기능을 극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 자)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야 되잖아요. 타임라인이라 그래야 하나? 그걸 

보면서 찾거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요. 아

니면 속도를 빠르게 해요. 1.5배속, 2배속으로 

돌려보는데 그 길이는 사실은 천차만별인 것 같

아요. (P11, 30 ) 

넷째, 상 콘텐츠의 유해성이다. 기술  환

경 변화로 구나 쉽게 상 제작이 가능해지

면서 상의 양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심을 끌기 한 자극 인 내

용,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해 콘텐츠 비율 한 

증가하고 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유해 콘텐

츠로 인한 부정  향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

었으며 부 한 상 콘텐츠를 한 등학생

의 정서  불안감이 높고 문제 행동을 보인다

는 을 지 하 다. 

(피면 자) 유튜 에 있는 자료들이 무 무분

별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서

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

도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제 행동을 보면 유튜  쇼츠, 아니면 틱톡에 

나오는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애들

이 있어요. (P12, 40 )

4.2 영상정보 이용의 특성 

상정보 이용의 특성으로 총 7개의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상정보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상정보 활용 시 고

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한다.

첫 번째 상정보 이용의 특성은 상 이용 

활동이 상 시청, 참여, 제작을 포 하는 개념

이라는 이다. 재는 구나 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상 제작자와 소비자

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 이

용 방식은 ‘생산( 상 제작), 참여(좋아요 르

기, 댓  달기, 구독, 공유 등), 소비( 상 시청)’ 

3가지로 구분된다는 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

인하 다(Lee et al., 2015; Shao, 2009). 

인터뷰 참여자의 상 이용 활동을 악한 결

과 시청, 참여, 제작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시청은 제작된 상을 이용하는 행 ,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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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댓 , 구독,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상

에 한 선호도  의견을 표 하는 행 , 제작

은 특정 내용을 달하기 하여 공식  과업 

는 개인  요구로 상을 제작하는 행 이다. 

부분 참여자는 상 시청 비율이 가장 높으나 

시청과 함께 참여, 제작 활동을 선택 으로 수

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상정보 활용능력은 

단순히 상 시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시청)뿐 아니라 상 내용에 한 의견을 

표 하는 능력(참여), 정보나 의견을 상 형태

로 타인에게 효과 으로 달하는 능력(제작)

이 요구되는 포  역량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폼 상 콘텐츠 이용 증가이다. 최근 

30 ~1분 내외의 폼 상 이용률이 높아지

면서 유튜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의 

랫폼을 통해 피드에 자동으로 뜨는 폼 

상을 스크롤 하며 연속 으로 소비하는 형태로 

상 이용 방식이 크게 변화하 다. 즉 하나의 

상에 집 하기보다는 빠르게 넘기면서 많은 

양의 상을 소비하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

난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세 별 이용량의 차

이는 있으나 모든 참여자가 폼 이용 경험이 

있으며, 특히 10 의 폼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폼의 신뢰도,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터

뷰 참여자 부분 폼 상은 단순 흥미 주, 

왜곡된 내용, 무의미한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

하 으며 일반 상에 비해 폼에 한 신뢰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생 시간

이 상 으로 긴 상보다 폼 이용이 활발

한 상은 상정보 이용의 요한 변화이자 

특성이다.

(피면 자) 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사람

들이 쇼츠를 올리고 많이 보는 이유가 그게 아닐

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무 바쁘고 지루한 

걸 못 견디기 때문에 최 한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내용이 있는 걸 선호하죠. (P11, 30 )

(피면 자) 제가 쇼츠를 몇 개 보기도 했는데 실질

으로 내용이 별로 없는 것들이 많아요. 무 

짧으니까. 그냥 재미로. 재미있게 뭔가를 한 번 

탁 보는 그거는 있는데... 쇼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같은 경우는 

쇼츠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P14, 50 )

셋째, 과도한 상 이용으로 인한 사고능력 

하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상의 유용성을 

인식하나 한편으로는 사고능력 하를 상 이

용의 부정  향으로 꼽았다. 상정보는 텍스

트, 이미지, 소리 등 다른 유형의 정보보다 집

도가 높으며 시청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상이 

달하는 내용을 일방 으로 수용하는 구조이기

에 이용자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려는 인지  노

력이 없다면 사고능력이 하될 가능성이 높다.

(피면 자) 희 나이 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

는 걸 어려워하는 세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도 그 고 간편한 걸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희

가 유튜  같은 랫폼이 발달하고 상을 활발히 

이용하는 시 에 태어났으니까 을 읽고 그런 

건 많이 안 하고, 상 주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설명해 주는 게 편하고, 내가 스스

로 읽고 생각을 하는 건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습 이 안 되어 있으니까. (P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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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면 자) 상 매체랑 친근해질수록 생각하

는 게 어진 것 같아요. 생각해서 무언가를 

끌어낼 기회보다 생각 없이 보는 게 더 많아지

니까.  그냥 시키는 로 하는 거에 익숙해

져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부터 화면에

서 나오는 것만 들으니까 입력이 되지 제가 

그 안에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P08, 20 )

넷째, 상의 높은 독성이다. 상은 생동

감 있는 내용 달이 가능하고 몰입감이 높으나 

이로 인해 이용 시간 조 이 어렵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실제 부분의 인터뷰 참여자가 스스

로 상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답하 다. 

이들은 상의 독성을 인지하며 특히 폼 콘

텐츠의 독성이 매우 높다는 을 언 하 다. 

폼은 랫폼에 속하여 스크롤 하면 끊임없

이 상이 제공되는 시스템이기에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 하기 어렵고 이용자 한 이에 한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 자) 친구들이랑 릴스는 시간을 잡아먹

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들 필요 없는 걸 알면

서도 시간 때우기용으로 1시간, 2시간씩 본다

고... (P10, 10 )

다섯 번째 특성은 다양한 상 이용 동기이

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본 결과 텍스트, 이미지, 

숫자 등의 형태로 표 되는 정보는 주로 정보 

습득 목 으로 이용되나 상정보는 정보 습득 

외에도 여가, 학습, 생활 정보 습득, 직업  활

용 등 그 이용 동기가 다양하고 성격이 다르다

는 을 확인하 다. 특히 10 부터 50 까지 

여가와 생활 정보 습득 목 이 주된 이용 동기

로 작용하나 연령 별로 그 비율과 구체  내

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 자) 오락용으로 즐거움을 해 보는 게 

80%, 70% 정도인 것 같고, 공부하다 알아보

고 싶은 게 있거나 정보를 찾기 해 보는 게 

30% 정도인 것 같아요. (P10, 10 )

 여섯 번째 특성은 상정보 탐색 방식이다. 

일반 으로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등의 형

태로 표 된 정보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나 상정보는 검색 

외에도 추천, 채  구독 등 다양한 탐색 방식이 

존재한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상정보 탐

색 방식은 ‘추천, 채  구독, 검색’ 3가지로 구분

된다. 인터뷰 참여자는 원하는 상정보를 선

택․이용하기 해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방식

을 주로 사용하며, 심 분야의 정보를 주기

․포 으로 얻기 해서는 련 채  구

독, 필요한 상이 정해져 있거나 정보 요구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키워드 활용 검색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 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넘기면서 무작

로 나오는 것 에 에 띄는 걸 골라서 보고. 

거의 80%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는 것 같고, 

나머지 20% 정도 제가 보고 싶은 거 찾아보는 

것 같아요. (P10, 10 )

마지막 특성은 상정보 검색 략이다. 내

용 분석을 통해 상정보 검색 략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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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에 검색 후 필요에 따라 인터넷 포털 검색

을 추가로 진행하는 ‘ 상 심 검색’과 포털사

이트 검색 후 추가 탐색을 하여 상 랫폼

을 이용하는 ‘복합 검색’ 2가지 형태로 구분됨

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필요한 정보의 유형과 범 에 따

라 검색 략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교  간단하고 단편 인 정보, 필요한 정보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인터넷 포털 검색이 유용하

다고 인식하나 특정 주제  분야에 한 포

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을 검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상정보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텍스트, 이

미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검색

과 복합 으로 사용하며 필요한 정보의 주제, 

유형  범 에 따라 한 검색 략을 선택

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면 자) 를 들면 지  어깨가 아 서 어깨 

푸는 방법을 네이버에 찾아보는 게 아니라 유튜

에 검색하는 거 요. 모든 검색을 유튜 에 

먼  해보고 그다음에 구 에 한번 쳐보는 거

죠. 왜냐하면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상으로 

보는 게 이해와 편리함이 더 커서. 그래서 정보

를 오히려 유튜 로 더 많이 보고 만약에 유튜

에 정보가 없으면 텍스트 정보를 찾으려고 구

로 들어가요. (P09, 20 )

문헌 연구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확인

한 상정보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구분 상정보의 특성 문헌 연구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출처

상정보의 

속성

상은 

내용 요소, 

시청각 요소, 

형태  요소로 

구성

∙ 상정보는 복합  요소로 구성

∙ 상정보의 구성 요소

  - 내용 요소: 상을 통해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 시청각 요소: 메시지 표  방식. 상의 시각․청각 

정보

  - 형태  요소: 상의 물리  측면

Hampapur & Jain

(1998)

김진아, 김태수

(2001)

상 내 

세부 단  

식별 필요성

∙하나의 상 내 다양한 내용 포함

∙하나의 상을 의미 단 로 구분하여 세부 단  식별 

필요

∙각 세부 단 는 개별 인 요 정보로 활용 가능

김진아, 김태수

(2001)

상 길이가 

요 고려사항

∙ 상정보 이용 시 상 길이(재생시간)가 요 고려사항

∙필요한 정보가 상 내 어느 구간에 치하는지 악 

어려움

∙ 상정보 이용 시 상 시청을 한  시간이 요구되

므로 비효율 이라고 인식

∙ 상 내 원하는 정보를 효율 으로 확인하기 해 일시정

지, 배속, 앞뒤로 건 뛰기, 타임라인, 타임스탬  등 재생 

련 기능 활용

∙ 상 길이에 따라 이용 목  명확히 구분

  - 여가, 흥미 목 인 경우 폼 상 선호

  - 정보 습득 목 인 경우 10분 내외 상 선호

코드북 하 범주: 

상길이

<표 2> 상정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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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정보의 특성 문헌 연구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출처

상정보의 

속성

유해 상 
콘텐츠

∙기술  환경 변화로 구나 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상의 양이 증가하 으나 상의 품질 보장
하기 어려움 → 유해 상 콘텐츠 증가

∙유해 상 콘텐츠 유형 4가지로 구분
  - 가짜뉴스 
  - 유명인이나 알려진 사건의 악용
  - 안 수칙을 지키지 않는 험한 체험
  - 노출 방송
∙ 상 자동 추천시스템이 유해 콘텐츠 이용 진
∙ 상 추천시스템과 유해 상 콘텐츠 간 련성 고려 필요 

이하림, 유홍식
(2017)
양정애
(2021)

허진, 김인숙
(2023)

Yesilada & Lewandowsky 
(2022) 

∙ 상에서 본 내용을 모방하는 등 유해 콘텐츠로 인한 
문제

코드북 하 범주: 
상에 한 인식

상정보 
이용의 특성

상 이용은 
시청, 참여, 
제작 활동 

포

∙UGM 이용 방식을 소비, 참여, 생산 3가지 형태로 구분
∙ 상 이용 활동은 시청, 참여, 제작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시청: 상 시청  활용
  - 참여: 좋아요, 댓 , 구독, 공유 등을 통해 상에 한 

선호도  의견 표
  - 제작: 공식  과업 는 개인  요구로 특정 내용을 

달하기 해 상 제작

Shao
(2009)
Bughin
(2007)
Nielsen
(2006) 

∙ 상 시청 비율이 가장 높으나 시청과 함께 참여, 제작 
활동을 선택 으로 수행

코드북 하 범주: 
상이용활동

폼 
상 콘텐츠 
이용 증가

∙ 폼은 다채로운 색감과 빠른 화면 환 등으로 더 큰 
자극을 느끼게 함

∙ 폼 상 콘텐츠의 특성
  - 시청 : 단시간 내 많은 상 이용 가능
  - 제작 : 구나 쉽게 상 제작 가능

정 국, 흔
(2020)

이승원 외
(2022)
이진
(202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a)

∙모든 연령  인터뷰 참여자가 폼 상 이용 경험 존재
∙10 , 20 의 폼 상 이용률 매우 높음
∙→ 구체 인 이용 빈도  이용 시간의 차이 있으나 연령

에서 폼 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그 이용률이 
격히 증가한다는 을 고려하 을 때 새로운 상정보 

형태로서 폼 상 콘텐츠 고려 필요
∙유튜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의 랫폼 통해 
30 ~1분 내외 폼 상 콘텐츠 이용

∙ 폼 상 업로드  공유가 소셜네트워크 활동이자 문화
∙여가, 흥미 목 으로 폼 상 주로 이용
∙ 폼 상 콘텐츠의 장
  - 단시간 내 요 내용을 압축 으로 달
  -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길이가 긴 상에 비해 집 력 

높음
∙ 폼 상 콘텐츠의 단
  - 내용  측면의 질이 낮음
  - 압축 으로 내용을 달하기 때문에 상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경우 존재
  - 피드에 자동으로 뜨는 폼 상을 스크롤 하며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용 시간 조  어려움. 독성 높음

코드북 하 범주: 
상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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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정보의 특성 문헌 연구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출처

상정보 
이용의 특성

사고능력 하 

∙과도한 상 이용  독이 학습동기  학습에 부정  
향 미침

Xie et al.
(2023)

Ye et al.
(2022)

Nong et al.
(2023)

∙인터뷰 참여자 부분 사고능력 하를 상 이용에 따른 
부정  향으로 인식

  - 내용을 이해하려는 인지  노력 없이 상이 달하는 
내용을 일방 으로 수용하는데 익숙

  - 무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행  자체에 한 어려움 

코드북 하 범주: 
상에 한 인식

상의 
높은 독성

∙ 상에 한 몰입 경험이 독 행동에 직간  향 
미침

Qin, Omar, & Musetti 
(2022)

∙인터뷰 참여자 부분 상의 독성 문제 인식
  - 상은 시각․청각 정보를 활용하여 내용을 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각을 동시에 자극
  - 상은 연속  자동 추천  재생 기능을 통해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이용 시간 조  어려움
  - 일반 상보다 폼 상의 독성 크게 인식

코드북 하 범주: 
상에 한 인식

다양한 
상 이용 동기

∙ 상 랫폼별 이용 동기
  - 틱톡 이용 동기: 기록/자기표 /사회  상호작용/

도피
  - 인스타그램 릴스 이용 동기: 자기홍보/흥미/도피/감

시/참신성/기록/트 드 악

Omar & Dequan
(2020)
Menon
(2022)

∙인터뷰 참여자의 주된 상 이용 동기: 여가/학습/생활정
보 습득/직업  활용/기타 

∙기타 이용 동기: 상은 다양한 감각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
에 내용 이해 용이, 사회  계 형성 해 상 이용 등

∙10 ~50   연령 에서 여가, 생활 정보 습득 목 이 
가장 주된 이용 동기로 작용하나 연령 별로 그 비율과 
구체  내용 차이 존재 

코드북 하 범주: 
상 이용 동기

상정보 
탐색 방식 

∙ 상정보 탐색 방식: 추천 / 채  구독 / 검색 
  - 추천: 상정보 탐색  이용을 해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방식 주로 사용
  - 구독: 심 분야 정보를 주기 , 포 으로 얻기 해 

련 채  구독
  - 검색: 필요한 내용, 정보요구가 명확한 경우 키워드 

활용 검색 방식 사용

코드북 하 범주: 
상 선택

상정보 
검색 략

∙ 상정보 검색 략: 상 심 검색 / 복합 검색
  - 상 심 검색: 특정 주제에 한 포  정보가 필요

한 경우 상정보가 편리하다고 인식하며 상정보를 
주로 이용. 필요에 따라 인터넷 포털 검색 추가 으로 
이용

  - 복합 검색: 단편  정보, 정보 요구가 명확한 경우는 
텍스트, 이미지, 숫자 형태의 정보가 주를 이루는 인터
넷 포털 검색이 유용하다고 인식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으로 상정보 이용

∙필요한 정보의 주제, 유형, 범  등에 따라 한 검색 
략을 선택 으로 이용

코드북 하 범주: 
정보 검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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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의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상정보의 특성을 확인하 으며 이를 

상정보의 속성과 상정보 이용의 특성으로 구

분하 다. 이를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을 

해 요구되는 기 능력은 무엇인지에 한 논의

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으로 상정보 자체가 가

지는 상정보의 속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

과, 상정보의 구성 요소, 상 내 세부 단  

식별 필요성, 상 길이의 요성, 유해 상 콘

텐츠 총 4가지 속성을 확인하 다. 문헌 연구를 

통해 상정보는 내용 요소, 시청각 요소, 형태

 요소로 구성된다는 을 확인하 다. 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하나의 상이 다양한 정보

를 포함하기에 정보 탐색 시 원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을 공통 으로 언

하 으며 이를 통해 상 내 세부 단 를 의

미 단 로 식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을 통해 정보를 얻기 해서는 상 시청

을 한  시간이 요구되기에 이용자는 

상 길이를 요 요소로 고려하 으며 단시간 

내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 다양한 재생 련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 콘

텐츠의 유해성이 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성임

을 확인하 다. 구나 상 제작이 가능한 환

경이 조성되면서 상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

운 상황이 되었고 조회 수  구독자 수 올리기, 

수익 창출 목 으로 제작되는 유해 콘텐츠 비

율이 증가하 다. 그 향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며 청소년은 유해 상 콘텐츠의 

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 질문으로 상정보 이용의 특

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상정보를 활용하는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상정보 활용

능력에 한 요 논의 을 시사한다. 연구 결

과, 상 이용 활동의 포 성, 폼 상 콘텐츠 

이용 증가, 사고능력 하, 독성, 다양한 상 

이용 동기, 상정보 탐색 방식, 상정보 검색 

략 총 7가지가 상정보 이용의 특성으로 확

인되었다. 기술  랫폼 발달로 구나 상

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상 시청, 제작 

 공유 등이 일종의 정보 공유이자 소셜네트

워크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인터뷰 참

여자들은 상 시청, 댓  달기, 상 제작  

공유 등의 활동을 모두 상정보 이용 행 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정보 이용은 단순 시청

뿐 아니라 이에 한 의견을 표 하고 제작하

는 활동까지 모두 포함하기에 상정보 활용능

력은 시청, 참여, 제작 시 요구되는 능력을 포

해야 할 것이다. 한 폼 상 콘텐츠 이용 

증가가 상 이용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나타

났다. 상 으로 재생 시간이 긴 상보다 

폼 상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 으며 이는 

상정보 이용의 주요한 추세이기에 폼 상을 

새로운 상정보 형태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 이용의 부정  향으로 사고능력 하, 

독성에 한 문제 이 주요하게 지 되었고 

이용자 스스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 이용 동기, 

상정보 탐색 방식, 상정보 검색 략이 상

정보의 특성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상정보 활용능력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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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역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앞서 확인한 상정보의 특성을 토 로 

상정보를 효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 요구되는 기 능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기 능력 내 포함되는 세부 능력을 함께 제시

하 으며 세부 능력은 해당 기 능력을 갖추기 

해 상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효율 으로 상정보를 활용하기 해 구체

으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한 사항이다. 

이는 상정보 활용과정과 하게 련되며 

상정보 활용능력 함양을 한 교육과정  

교육 로그램 개발, 교육내용 구성 시 활용 가

능하도록 제시하 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다. 자기주도 학

습(Self-directed Learning) 능력은 타인의 도

움과 계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

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

성하기 하여 물 ․인  자원을 탐색하고 선

택, 학습 략 실행 후 자신의 학습 성과를 평가

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주도

성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된다(Knowles, 1975). 

한 학습 목표 도달을 해 학습자 스스로 만

든 학습에 한 인지, 행동, 감정으로 학습자 개

인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 향상되는 것으로 설

명된다(Zimmerman & Schunk, 2004).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주로 교육  학습의 

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상정보 활용 과정 

한 상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

를 활용하는 학습 과정의 일종이고 일상 으로 

일어나는 행 이기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요하게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 을 때, 자

기주도 학습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필요성

을 인지하고 학습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부터 

목표 달성을 한 계획, 이를 실행하여 평가하

는 단계까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걸쳐 주

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정보의 경우 이용 동기가 다양하고 과도

한 상 이용으로 인한 사고능력 하와 독

성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에 상정보를 활용

하는  과정에 이용자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

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의 세부 능력으로 상정보 활용 계획과 상

정보 활용 략을 제안한다. 상정보 활용 계

획은 상정보 활용 목   활용 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상정보 탐색  수집, 이해  

활용, 상정보 활용과정  결과에 한 평가

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용자

가 자신의 상정보 활용 과정 체를 주도

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상정보 

활용 략은 상정보 탐색 방식과 검색 략

에 한 이해로 상정보 활용 목   계획에 

따라 한 탐색 방식과 검색 략을 선택하

여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비  사고 능력이다. 비  사고에 

한 정의와 논의는 오랜 시간 진행되었으며 

이에 한 다양한 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는 비  사고에 한 기존 개념을 종합하여 

해석, 분석, 평가  추론을 산출하려는 의도

이고 자기 규제 인 단이며, 동시에 그 단

에 한 근거가 제 로 되어 있는지, 한 증

거, 개념, 방법론, 기 , 맥락의 측면들을 제

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한 설명을 산출하려는 

의도 이고 자기 규제 인 단으로 정의하

다(Facione, 1990). 우리나라에서는 비  사

고를 가능하면 폭넓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

향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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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내리고자 하는 분석 이고 종합 인 추론

 사고로 기계 , 무의식 , 무반성 으로 사

고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슨 사고

가 진행되고 있는지 능동 으로 의식하면서 사

고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김 수, 2002; 김

정, 2004). 학자별, 시기별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  사고 능력은 개인이 최선의 

단을 내리기 해 한 근거를 객 으로 

평가하여 활용하며 능동 으로 사고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상정보 활용을 한 비  사고 능력은 이

용자가 능동 인 태도로 자신의 단이나 의견

에 한 근거로 상정보를 객 으로 평가하

여 활용하는 능력으로 상정보 평가와 상정

보 선별이 세부 능력으로 포함된다. 상정보 

평가는 이용자가 상정보 특성상 신뢰도 평가

가 특히 요함을 인지하고, 다양한 조건과 기

, 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정보를 비

 시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상정보 선별

은 활용 목 을 고려하여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정보 요구를 이해하고, 정보 선별 기 을 수립

하여 이에 따라 상정보의 성을 단하여 

수집하는 능력이다. 

상정보는 제작  공유의 자율성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정보보다 유해 콘텐츠 비율이 높

고 특히 폼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

로 확인된다. 한 이용자의 이용 패턴, 심 분

야 등을 기반으로 한 자동 추천 시스템을 통해 

상이 제공되기에 이용자는 직  검색하지 않

고도 끊임없이 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해당 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

인지, 내용의 성 여부 단이 요하며 이

용자의 단 없이 추천 상을 무분별하게 이

용하는 경우 상 내용의 부 성, 유해 상 

콘텐츠에 한 근 용이성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상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해당 

상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용자 스스

로 성을 단하여 선별 으로 이용하는 비

 사고 능력이 요하게 요구된다. 

세 번째는 력  소통 능력이다. 의사소통

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을 의

미하며(국립국어원, 2008), 이는 타인과 더불

어 사회를 살아가기 한 요 역량으로 4차 산

업 시 에 들어서며 개인보다는 집단과 공동체

를, 의사소통 결과보다는 의사소통 과정을 강

조하는 개념으로 변화하 다. 한 기존의 의

사소통 능력은 개인의 말하기 능력을 강조하

다면 최근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참여자 간 계에 주목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에서 력  의사소통의 개념이 등장

하 으며 이는 공동의 숙고 과정을 거쳐 합리

으로 의견을 공유  검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의사결정으로 정의된다(박재  

외, 2019).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력  

소통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을 존 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며 상호 력 인 

계에서 공동의 목 을 구 하는 능력으로 정의

한다(교육부, 2022).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

을 때, 력  소통은 상호 력  계 속에

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하여 타인의 의견을 

존 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는 역량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상정보 

활용을 한 력  소통 능력은 상을 매개

로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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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용 활동은 정보를 매개로 소통하고 

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을 고려하 을 때 

력  소통 능력은 상정보 활용을 한 

요한 기 능력이며 이는 상 시청, 참여, 제작 

활동을 통해 구 된다. 상정보 활용능력은 

상을 매개로 정보를 획득하는 소비, 상정

보  이에 한 의견 교환을 의미하는 참여, 

기존의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

고 상 형태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능력을 모

두 포함하기에 사회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

며 상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 생각을 

표 하는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력  소통 능력을 기 능력으로 제

안하고 세부 능력으로 상정보 윤리와 의견 

표  능력을 제안한다. 

상정보 윤리는 상정보 시청, 참여, 제작 

시 법 ․윤리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

는 능력이다. 구체 으로 상정보 시청  제

작 시 유해매체물, 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한 내용을 이해하고 윤리  방식으로 이용해

야 하며, 댓  달기 등과 같은 참여 활동을 통해 

타인과 의견 교환 시 사생활 침해, 명 훼손 등

에 한 문제를 인지하고 윤리  방식으로 참

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견 표  능력은 타인

의 의견을 존 하고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 제작 활동 시 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견을 정리하여 명료하게 표 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상

정보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 로 상정보 

활용을 한 기 능력을 제안하는 탐색  연구

를 진행하 다. 문헌 연구와 상 이용 경험에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상정보의 특성을 

탐색하 으며 이를 상정보의 속성과 상정

보 이용의 특성으로 구분하 다. 주요 연구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상황과 계없이 상정보 자

체가 가지는 상정보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상정보는 내용․시청각․형태  요소로 구

성, 상 내 세부 단  식별 필요성, 상 길이

가 요 고려사항, 유해 상 콘텐츠 총 4개의 

속성을 확인하 다.

둘째, 상정보를 이용하는 맥락 내에서 발

생하는 상정보 이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 이용은 시청․참여․제작 활동 포 , 

폼 상 이용 증가, 사고능력 하, 상의 높은 

독성, 다양한 상 이용 동기, 상정보 탐색 

방식, 상정보 검색 략 총 7개이다. 

셋째, 문헌 연구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확인한 상정보의 특성을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을 한 기 능력 3가지를 제안하 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이는 상정보 

활용 계획과 상정보 활용 략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비  사고 능력으로 상정보 평

가와 상정보 선별이 세부 능력으로 포함된다. 

마지막은 력  소통 능력이며 상정보 윤리

와 의견 표  능력으로 구성된다. 

주변에서 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기

존의 텍스트, 이미지 등의 형태로 표 되는 정

보보다 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식이 더욱 

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 에 상정보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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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그 특성을 이해하

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

 변화와 요구를 반 하여 상정보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정보 활용을 해 

필요한 기 능력을 제안하는 탐색  연구를 진

행하 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

진다. 본 연구는 상  상 이용의 특성을 

악하는 데 을 둔 탐색  연구로 본 연구

에서 도출한 내용이 상정보가 가지는 보편  

특성인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한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 한 본 연

구에서 확인한 상정보의 특성  일부는 

상정보 활용을 한 기 능력을 제안하는 데 

반 되었으나 일부는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야 할 구체  특성이다. 따라서 상정보 활용

능력 교육에 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내용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정보의 특성과 상정보 활

용을 한 기 능력을 탐색하기 한 기  연

구로 이를 토 로 상정보 활용능력 개발을 

한 교육 내용 제안, 교육 방법  교육 로

그램 설계 등이 후속 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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