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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인 ‘도서 과 정보생활’과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정보 리터러시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범 를 논의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공통 역과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과의 내용 매핑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학교 과정에서는 정보 활용, 창작  공유, 디지털 윤리 역에서 일치 을 

보 으나, ‘도서 과 정보생활’에서는 ICT 활용, 소통  업 역량이 언 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과정인 

‘미디어와 정보생활’에서도 ICT 활용과 소통  업 역량은 여 히 제한 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용 범 에 한 구체 인 논의를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개정 시 디지털 리터러시 역의 용 

범  설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 structures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gital literacy curricula 

to discuss the scope of digital literacy integration based on information literacy. Common areas 

and learning elements were extract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gital literacy curricula 

and mapped against the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aligned in information literacy, creation and sharing, and digital 

ethics,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did not mention ICT utilizatio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ompetencies. The high school ‘Media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also addressed 

ICT utilizatio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ompetencies in a limited mann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posing a concrete discussion on the scope of digital literacy integration based 

on information literacy. The findings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digital literacy application when revising the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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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 ’의 5

가지 원칙을 발표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 다. ‘디지털 권

리장 ’은 로벌 디지털 질서에 참여하는 비

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

한 근과 기회의 균등’, ‘안 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신의 진’, ‘인류 후생의 증진’을 기

본원칙으로 담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 ’은 디

지털 신의 새로운 문화를 모든 시민이 공정

하게 향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  의지

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표 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이원우, 2023).

디지털 사회에 응하기 해서는 디지털 정

보에 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

터러시의 보장과 향상이 필수 이다. 이에 따

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에서는 교육과정평가 원회(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CA)가 

심이 되어 학교(주니어 사이클) 교육과정

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코스를 운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 

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JRC, 2022; NCCA, 

2016). 우리나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 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성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디지털 소양(Digital 

literacy)이 모든 과목의 기  역량으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통 으로 문헌정보학

계에서 강조해 온 정보 리터러시와 한 

련이 있다. Glister(1997)가 제시한 기 디지

털 리터러시 개념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이해하고 목 에 맞게 재구성하

여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디

지털 매체의 보편화로 인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범 가 확장되어, 단순한 기술 사용을 넘어 디

지털 미디어를 통한 문제해결, 창조  활동, 그

리고 공유  소통 능력까지 인식의 폭이 확 되

고 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Digital 

Literacy Task Force, 2013, 2).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장된 개념은 정보의 포  근,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의 통합, 그리고 정보 활

용의 체 과정을 강조하는 정보 리터러시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한다(Breivik, 2000). 국내에

서도 정보 리터러시가 매체 유형에 계없이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

의되고 있는데(이병기, 2011; 2020), 이는 정보 

리터러시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

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 정보 환경에 합한 리터러시 개념을 정

립하기 해서는 정보 리터러시의 에서 디

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근이 필

요하다. 이는 통 인 정보 리터러시의 기본원

칙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ICT 

도구 활용 능력을 포 하는 융합  을 의미

한다. 이러한 통합  근을 통해, 변하는 디

지털 시 에 걸맞은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설

정하고, 이를 효과 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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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헌정보학계는 정보 리터러시를 공

교육에 도입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다. 특히, 3종의 교과서인 정보와 매체, 정보

와 도서 , 도서 과 정보생활을 개발했으

며, 문단체 수 에서 도서 과 정보생활 교

과 교육과정 기 을 마련하 다. 비록 주기

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수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등이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안내한다는 에서 도서 과 정보생

활 교과 교육과정 기 은 사서교사들에게 

요한 지침이 된다. 따라서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수  교육과

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소양을 반 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으로 발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소양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

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에 어떠한 방향으로 목

시켜야 하는지 구체 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정인 도서 과 정보생활의 내용 체계와 국내

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정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디

지털 리터러시의 수용 범 에 한 논의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공통 역과 학습 요소

를 추출하고,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역  학습 요소 간의 

계를 탐색하기 해 매핑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의 용 범  설정을 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

기 하여 학습 내용과 경험을 조직해 둔 것이

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분석은 교육의 핵심 

역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목표

와 내용, 교수 방법 등을 악함으로써 추구하

는 교육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유선 , 2009). 그러므로 국

가  차원에서 개발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정의 구체 인 주제와 학습목표를 검토하는 것

은 각국이 지향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

향성과 핵심 가치를 악하는 데 효과 인 방법

이 될 것이다(박하나 외, 2021, 75). 디지털 리

터러시의 개념은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부

터 논의되기 시작하 으며, 기술 발   사회 

변화와 함께 지속 으로 발 해 왔다. 최근 디

지털 매체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리

터러시는 단순히 기기 사용 능력을 넘어 문제

해결, 창조  사고, 그리고 이를 통한 공유  

소통 능력으로서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은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리터러시는 원래 텍스트 읽기  쓰기 능력을 

의미했지만,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 과 함께 

정보, 미디어, ICT,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로 개

념이 확장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디지털 시

에 합한 핵심 역량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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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터러시는 정보와 매체, 지식을 효율 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와 

련하여 많은 연구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

보탐색, 분석, 평가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2010). Calvani et al.(2009)은 

정보 근, 선택, 분석  신뢰성 평가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Eshet(2012)은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 

합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평가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한 구성요소로 언 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환경은 지식 공유와 토

론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작용  업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

사소통과 력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구성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Eshet(2012)은 디

지털 환경에서의 업  공유 능력을 사회․정

서  디지털 역량으로 제안하며, 사이버공간에

서의 효과 인 소통 능력의 요성을 강조하

다. European Council(2018)은 디지털 역량의 

부분으로 의사소통과 력을 언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력과 사회  활동을 한 기술 

사용 지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Digital 

Intelligence Quotient(DQ) Institute(2019)는 

디지털 의사소통 역에서 타인에 한 존 과 

계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사소통  업 능

력은 단순히 디지털 매체 사용을 넘어서 감정 

공유나 타인 배려와 같은 계  측면을 포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 환경의 경계

가 넓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와 보안

에 한 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에서, 디지털 환경의 윤리  사용과 보안 문제

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로 포함해야 한

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 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 한 것이다(박

하나 외, 2021).

이러한 이론  배경이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구 이 되는지 구체

인 사례를 살펴보기 해 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분석하 다. 표 으로 호주, 캐나

다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등장하기 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운 해 왔으며, 디지털 환의 시 를 

맞이하여 기존의 체계를 디지털 리터러시로 확

장하고 발 시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분야를 

선도해 왔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국가

가 직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식(아일랜드, 호

주 등), 비 리기 이나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

( 국, 캐나다, 미국 등), 국제 연구단체가 주도

으로 개발하는 방식(JRC, UNESCO) 등 다양

하다.

이 가운데 국가 주도형의 아일랜드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일

랜드의 교육과정평가원(NCCA)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학교에 해당하는 주니어 사이클 

교육과정에 ‘Digital Media Literacy'라는 단기 

코스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커뮤

니 이션 도구, 인터넷 등을 창의 이고 비

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NCCA, 2016). 이 코스는 학생들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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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하는 네 가지 

세부 역(나의 디지털 세계, 온라인에서 내 

심사 따라하기, 사실 확인하기, 나를 발행하기)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와 교사들은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환경에 맞춰 독자

인 코스를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다. 역별 주

요 내용  첫 번째 역(나의 디지털 세계)의 

세부 학습 내용과 기 되는 학습 결과를 제시하

면 <표 1>과 같다.

첫 번째 역 ‘나의 디지털 세계(My digital 

world)’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이유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윤리   법  문제를 검토하고, 자신과 

타인의 온라인 안 에 한 이해를 넓힌다. 두 

번째 역 ‘온라인에서 내 심사 따라하기

(Following my interests online)’는 디지털 텍

스트가 어떻게 출 되는지, 그리고 그 목 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동일한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비교하고, 디지털 형상화를 이용한 정보 

제시 방법에 해 학습한다. 세 번째 역 ‘사실 

확인하기(Checking the facts)’는 디지털 미디

어 선택이 소비자 행동 패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온라인에서의 향력과 편견을 탐구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번째 역 ‘나를 발행

하기(Publishing myself)’는 온라인 환경에서

의 권리와 험을 이해하고, 온라인 정보공유의 

한 기   로토콜을 악하며, 온라인 

출처로부터 정보를 정확히 인용하고 참조하는 

방법에 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의 아일랜드 교육모델은 디지털 기술을 안

하게 사용하고 정보에 해 비 으로 인식

하는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것을 모

든 활동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국은 비 리 단체인 SWGfL(South West 

Grid for Learning Trust)에서는 2012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를 개발해 제공하

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비

인 사고와 책임 있는 참여 능력을 증진하기 

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제안하

다. 체 교육과정은 총 8가지 역, 라이버

시와 보안(privacy Security), 디지털 발자국

과 평 (digital footprint reputation), 자기 이

미지와 정체성(self-image identity), 창작 크

역 세부 학습 내용 기 되는 학습 결과

나의 

디지털 

세계

나의 

디지털 생활

1.1 자신의 삶에서 디지털 기술, 커뮤니 이션 도구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1.2 디지털 기술, 커뮤니 이션 도구  인터넷 사용의 장단 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1.3 인터넷에서 음악  상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련된 윤리 ․법  문제에 

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함

존 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

1.4 작권, 공정 사용, 표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포함하여 디지털 미디어 텍스트 

사용 시 작권 존 에 한 이해를 드러내야 함

1.5 디지털 기술, 커뮤니 이션 도구  인터넷 사용 시 개인 안  문제에 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함

1.6 학 의 온라인 권리  책임에 한 헌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함 

1.7 잠재 으로 유해한 상황에 한 한 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표 1> 아일랜드 교육과정평가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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딧과 작권(creative credit copyright), 

계 소통(relationships communication),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인터넷 안 (internet safety)

으로 구성되어 있다(계보경, 2017). 2019년 

반부터는 ProjectEVOLVE라는 새로운 로

그램으로 체되어 운 되고 있다.

캐나다의 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는 2015

년에 ‘Digital Literacy Framework’를 도입하고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교실에 

통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 다. ‘Digital 

Literacy Framework’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은 연구  정보 리터러시(Research 

and Information Literacy), 비  사고․문

제해결․의사결정(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창의성과 신

(Creativity and Innovation),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소통과 력(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기술 운   개념

(Technology Operations and Concepts)의 여

섯 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활

동 목표가 차 확 되어 가도록 설정하고 있

다(British Columbia Governments, 2022).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2016년에 컴퓨 과 사

회(Computing and Society), 디지털 도구  

업(Digital Tools and Collaboration), 컴퓨

 시스템(Computing Systems), 컴퓨터  사

고(Computational Thinking)의 네 가지 주요 

역을 포함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과학(DLCS)’ 임워크를 발표했다. 유치원

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디

지털 리터러시  컴퓨터과학 기술과 실천 행

동들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DLCS 표

은 네 가지 주요 역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

해야 할 지식과 능력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2016).

핀란드는 2014년 말 새로운 국가 코어 커리

큘럼을 발표하며, 학교의 모든 활동을 통해 ‘7

가지 공통 역량'을 설정하고, 교육  학습 과정

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가지 공통 역량은 사고

력과 학습법 학습 능력(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 문화 역량․상호작용․자기 표 력

(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self- 

expression), 자기 돌  능력과 일상생활 리

능력(Taking care of oneself and managing 

daily life), 멀티 리터러시(Multiliteracies), ICT 

활용 역량(ICT Competence), 직업생활 역량 

 기업가정신(Working life competence and 

entrepreneurship), 참여․연 ․지속 가능한 미

래 구축(Participation, involvement and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으로 이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인 계가 있는 것은 멀티 

리터러시와 ICT 활용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4).

한편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의 요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한 교육체계 마련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으로 유럽 원회(Europe Commission) 소속

의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에서는 DigComp 

(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Citizens)

를 개발하여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언어, 리터러시, 문화  인식과 표 , 기

업가정신, 시민역량, 개인․사회  학습 방법

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 다(JRC,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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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으로는 DigComp 개념 참조 모델을 통

해 5가지 주요 역량으로 정보․데이터 리터러

시(Information and data literacy), 의사소통과 

업(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디지

털 콘텐츠 제작(Digital content creator), 안

(Safety),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을 제시

하고 있다(JRC, 2022, 4).

앞서 검토한 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을 개발 주체, 상, 핵심 역 등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상의 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살

펴본 결과, 디지털 도구 활용, 정보 리터러시, 소

통  업, 안 과 윤리 등이 공통 인 핵심 

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국가 교육과정 시행연도 개발 주체 상 핵심 역

국

Digital 

Literacy & 

Citizenship

2012
비 리 자선기구

(SWGfL)

유아~13학년, 

총 4단계

∙ 라이버시와 보안

∙디지털 발자국과 평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

∙창작 크 딧과 작권

∙ 계 소통

∙정보 리터러시

∙사이버불링

∙인터넷 안

캐나다

Digital 

Literacy 

Framework

2015
리티시컬럼비아 

주교육부

유치원(grade K)~

12학년(grade 12)

∙연구  정보 리터러시

∙비  사고․문제해결․의사결정

∙창의성과 신

∙디지털 시민성

∙의사소통과 업

∙기술 운용  개념

아일랜드
Digital Media 

Literacy
2014 교육과정평가원 학교(junior cycle)

∙나의 디지털 세계

∙온라인에서 내 심사 따라하기

∙사실 확인하기

∙나를 발행하기

미국

(메사추세츠)

Digital 

Literacy and 

Computer 

Science

2016 등교육 원회
유치원(grade K)~

12학년(grade 12)

∙컴퓨 과 사회

∙디지털 도구  업

∙컴퓨  시스템

∙컴퓨터  사고

핀란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14

2016 국가교육 원회
 학년

(모든 수업과 학습 활동)

∙사고력과 학습법 학습 능력

∙문화 역량․상호작용․자기 표 력

∙자기 돌  능력과 일상생활 리능력

∙멀티 리터러시

∙ICT 활용 역량

∙직업 생활 역량  기업가정신

∙참여․연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유럽 원회 DigComp 2016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
 연령

∙정보․데이터 리터러시

∙의사소통과 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안

∙문제 해결

<표 2> 해외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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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한 기술 학습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

양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다.

2.2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국내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이 2006년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을 정의하고. 기능  리터러시, 사회  리터러

시, 정보․지식 리터러시를 역으로 한 디지

털 리터러시 임워크를 개발하 으며(한정

선, 오정숙, 2006),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소양의 개념을 강조하

며 향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천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체계의 정립을 해 련 선행

연구를 토 로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타

당성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디지털 리

터러시의 4개 역과 세부 요소(10개), 학습 요

소(22개), 세부 학습 요소(55개)와 함께 학습 

수행 기 (91개)를 제시하고 있다(<표 3> 참

조)(김진숙, 2023).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공교육 차원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청이 주도하여 디지

역 세부 요소 학습 요소

1. 디지털 기기와 소 트웨어의 활용

1.1 디지털 기기의 활용
하드웨어의 이해와 활용

네트워크의 이해와 활용

1.2 소 트웨어의 활용
소 트웨어의 이해

소 트웨어의 선택과 활용

1.3 인공지능의 활용
인공지능 개념과 활용 분야 이해

인공지능의 도구  활용

2.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2.1 자료의 수집과 장
디지털 자료의 수집 이해와 선별

디지털 자료의 장과 리  소비

2.2 정보의 분석과 표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의 분해, 분류  분석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의 해석과 표   활용

2.3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 이해와 선택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창작

3.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3.1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와 공감

디지털 의사소통과 업

온라인 이슈/갈등 방  응

3.2 디지털 문제해결

문제 공감  정의

문제해결 방안 도출

문제해결  성찰

4. 디지털 윤리와 정보보호

4.1 디지털 윤리
디지털 자기 리

디지털 인간 계 리

4.2 디지털 정보 보호
디지털 법의 이해와 실천

개인정보와 작물의 보호

<표 3>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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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 운 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디지털 리터러시 

울디릿(Uldilit) 홈페이지를 운 하며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울산시교육청, [발행년불명]). 부산

역시 교육청은 온라인 웹페이지 디릿(Dillit)을 운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육모델, 

성취기 , 학습 활동 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서를 발간하여 교육 

장에 용하고 있다(부산시교육청, 2024).

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임워크 

개발 연구(이운지 외, 2019)와 정보, 미술 교과 

등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등이 다양

하게 시도되고 있다(손지 , 김 주, 2023; 이

호 외, 2022).

이상의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살

펴본 결과, 공통 인 핵심 역으로 디지털 기

기 활용,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  업, 디지

털 윤리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은 체로 국가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 시 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일상생활 혹은 사회 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궁극 인 교육목표로 지향하

고 있다.

2.3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1989년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소속의 특별 원회가 정

보 리터러시에 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정

보 리터러시 국제 포럼(NFIL: 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이 설립되는 등 정보 

리터러시에 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정보 

리터러시에 한 미시  근은 정보 검색, 평

가, 분석 등과 같은 구체 인 필요 역량의 범  

설정에 주안 을 두고 있으며, 거시  에

서는 최종 으로 지향하는바, 즉, 문제해결능

력, 비  사고력, 평생학습능력과 같은 더 넓

은 역량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시도로 볼 수 있

다(이병기, 202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IFLA)에서 2015

년 개정한 학교도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도서 의 사서교사는 미디어  정보 리터

러시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설계  운 하고,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타 교과와 

력수업을 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IFLA, 

2015, 27-28). 교육과정은 체 인 학교 운

이나 학교도서 의 에서 볼 때 매우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단순히 가르칠 과목

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목   목표, 

내용, 교수법과 학습 방법, 교육자료, 그리고 평

가 방법 등을 포 하는 교육의 체 체계를 정

의한다. 포  학습 환경인 학교도서 은 국가 

수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 하여 도서  활용

수업을 지원하고, 독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

을 해 학교도서  자체의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병기, 2019, 50).

그러나 교육 당국의 주도로 개발한 학교도서

과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육과정은 

무한 상황이다. 다만, 2007년 한국도서 회 학

교도서 교육과정 원회에서 정보 리터러시 교

육을 목 으로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

정 기 을 개발한 바 있다(한국도서 회, 학

교도서 교육과정 원회, 2007). 이는 20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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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틀을 바탕으로 교과 성격, 목표, 내

용 체계 등을 포함해 학교도서  기반의 정보 리

터러시 교육의 지향 을 체계화하 다.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는 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모델

을 도입함으로써 정보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을 둔다(김성 , 2011, 286). 비록 이 교육과

정이 국가 수 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표 인 도서  문단체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는 에서 의

미가 있다(윤희윤, 2010).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한국도

서 회 학교도서 교육과정 원회, 2007, 4).

역 주제 내용요소

도서 과 정보활용

학교생활과 도서

∙ 학교 생활과 도서

∙독서생활과 도서

∙도서  이용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
∙정보과제의 이해

∙정보과제 해결단계

정보 탐색과 근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악하기
∙정보과제 정하기

∙정보요구 악하기

정보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
∙정보 찾기의 이해

∙자료를 이용한 정보 찾기

정보분석과 해석

측하며 읽기

∙제목을 통한 내용 측

∙차례를 통한 내용 측

∙뒷이야기 측

비 하며 읽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주장과 근거 찾기

∙원인과 결과 악하기

∙생각 비교하기

요약하며 읽기
∙의미지도망 그리기

∙ 로 요약하기

정보 종합과 표

정보 종합  조직하기
∙정보 수집 시 유의할 

∙정보 종합  조직 방법

정보 표 하기

∙ 로 표 하기

∙말로 표 하기

∙시각 으로 표 하기

∙멀티미디어로 표 하기

정보활동 평가
∙정보활동 과정 평가하기

∙정보활동 결과 평가하기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

정보와 작권
∙정보의 공유와 공정한 정보이용

∙ 작권의 이해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정보사회

∙정보윤리

<표 4>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의 내용 체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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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기존 정보 리터러시 

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디지털 미디어 내용을 반 한 정

보 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정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도서 과 미디어의 종류를 계열성 

있게 추가하여, 미디어와 정보생활 교과서

의 새로운 내용 체계를 제시하 다(박주  외, 

2021).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도서  장

에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용하기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

로 제시된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

정 기 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

여 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체

계와는 차이가 있다. 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기 으로 미디어 지식과 활용이 보강된 미
디어와 정보생활 역시 행 교육과정에서 강

조하는 디지털 소양의 측면이 반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국가수

 교육과정에 기반하며, 사서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국가 수  교육과정을 반 해야 한다. 특

히, 최근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

지털 소양을  분야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기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

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논의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
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과 최근 

제안된 미디어와 정보생활의 내용 체계를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

계와 비교하여 정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용 범 에 해 제안하

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및 기준

본 연구에서는 정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디

지털 리터러시의 수용 범 에 한 논의를 제

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외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과정과 국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정의 내용 체계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먼 ,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분

석하여 공통 역을 도출하고 세부 인 학습 요

소를 추출하 다. 박하나 외(2021)는 해외 주요 

국가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속성으로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정보 활용 역량, 업  의사소통 

역량, 생산  공유 역량, 디지털 윤리, 컴퓨  

사고 역량을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박하나 

외(2021)의 연구를 비롯하여 2023년에 발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정, 부산 역시 교육청에서 운  인 디지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이

어서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의 정보 교과에 포함된 알고리즘, 코딩, 컴퓨  

시스템 등 컴퓨  사고력의 역이 포함되지 않

은 JRC의 DigComp와 캐나다 리티시 컬럼비

아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분석 상

으로 선정하 다.

이상의 련 연구를 검토하고 디지털 리터러

시 내용 역  요소를 분석하여 공통 역을 

도출하 으며(<표 5> 참조), 도출된 디지털 리

터러시 내용 역의 구분과 내용 요소들이 

한지 확인하기 해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문헌정보학 박사 1인, 교육학 박사 1인) 2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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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박하나 외
(2021)

김진숙
(2023)

부산 역시교육청
([발행년불명])

British Columbia 
Governments

(2022)

JRC
(2022)

공통 역

1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디지털 기기와 
소 트웨어의 활용
(인공지능 포함)

- 기술 운용  개념 문제해결 ICT 활용 역량

2 정보활용역량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정보  데이터 활용

연구  정보 
리터러시 

비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정보 활용 역량

3
업  

의사소통 역량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소통과 업 의사소통과 업 의사소통과 업 소통  업 역량

4 생산  공유 역량 1번에 포함
디지털 콘텐츠 창작
(디지털 창작물, 
작권, 인용, 공유)

창의성과 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창작  공유 역량

5 디지털 윤리
디지털 윤리와 

정보보호

디지털 시민성
(안 , 권리, 책임, 

에티켓)
디지털 시민의식 안 디지털 윤리

6 컴퓨  사고 역량 -

창의  문제해결
(디자인  사고, 
컴퓨  사고력, 
로토 타이핑)

(별도 과정 운 ) - (제외)

<표 5>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역

역 학습 요소

ICT 활용 역량

디지털 기기의 이해와 활용

소 트웨어의 선택과 활용

인공지능 기술의 도구  활용

정보 활용 역량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탐색과 선별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분석과 리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  신뢰성 평가

소통  업 역량

디지털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콘텐츠 공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

창작  공유 역량

디지털 창작물 개발

디지털 콘텐츠 통합  재개발

디지털 창작물의 공유

디지털 윤리

디지털 법의 이해와 실천

타인의 의견( 라이버시) 존 하기

작권  디지털 자료의 공정한 활용

<표 6>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요소

게 검토를 의뢰하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역과 학습 요소

를 <표 6>과 같이 도출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 역은 ICT 활용 역

량, 정보 활용 역량, 소통  업 역량, 창작  

공유 역량, 디지털 윤리 총 5개 역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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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별도의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보’ 

교과)이 편재되어 운 되고 있는 컴퓨  사고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역에서 제외하

다. 첫째, ICT 활용 역량은 디지털 기기, 소

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포함한 ICT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둘째, 정보 활용 역량은 디

지털 기술로 정보  디지털 콘텐츠를 탐색, 선

별, 분석, 리하고 이에 한 신뢰성을 평가하

는 능력이다. 셋째, 소통  업 역량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 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넷째, 창

작  공유 역량은 디지털 기술로 새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지식으로 변

환해 효과 으로 공유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디지털 윤리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 , 법 

의식, 타인 존   작물의 공정한 사용 등 

디지털 시민성과 정보 보안 실천을 한 원칙

과 규범을 포함한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사

용한 연구 방법  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과정을 고찰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과정에서 공통 으로 다루는 역  내용 요

소를 추출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 정

보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3종의 교과서 내용 체

계를 고찰하고, 도서 과 정보생활의 개정을 

논의한 박주  외(2021)의 미디어와 정보생

활의 내용 체계를 분석하 다. 세 번째 단계에

서는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의 학교 교과서 내용 체계, 미디어와 정보생

활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체계를 디지틸 리

터러시 내용 체계와 매핑하여 세부 학습 요소

를 비교․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두 교육과

정에서 공통으로 다루어지는 요소와 정보 리터

러시 에서 보완이 필요한 학습 요소를 추

출하여, 추후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시사 을 제안

하 다.

4. 연구 결과

4.1 도서관과 정보생활 내용 체계와 디

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 비교 분석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에
서 제시된 학교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를 비

교 분석하 다. 이때 각 역의 범 를 동일하

게 설정하기 해 각 교육과정의 ‘ 역’과 ‘학습 

요소’로 용어를 통일하여 제시하 으며, 그 결

과는 <표 7>과 같다.

도서 과 정보생활의 역은 도서 과 정

보활용, 정보탐색과 근, 정보분석과 해석, 정

보종합과 표 ,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의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은 ICT 활용 역량, 정보 활용 역량, 소통 

 업 역량, 창작  공유 역량, 디지털 윤리

의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과 정보

생활 내용 체계의 역은 도서 과 정보활용,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을 제외한 3개의 역

이 정보문제 해결 모형(Big6 Skills)을 기반으

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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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습요소 학습요소 역

도서 과 

정보활용

학교 생활과 도서
디지털 기기의 이해와 활용

ICT 활용 

역량

독서생활과 도서

도서  이용
소 트웨어의 선택과 활용

정보과제의 이해

정보과제 해결단계
인공지능 기술의 도구  활용

정보탐색과 

근

정보과제 정하기

정보요구 악하기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탐색

과 선별

정보 활용 

역량

정보 찾기의 이해

자료를 이용한 정보 찾기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분석

과 리

정보분석과 

해석

제목을 통한 내용 측

차례를 통한 내용 측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 

 신뢰성 평가뒷이야기 측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디지털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

소통  업 

역량

주장과 근거 찾기

원인과 결과 악하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콘텐츠 공유생각 비교하기

의미지도망 그리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

로 요약하기

정보종합과 

표

정보 수집시 유의할 
디지털 창작물 개발

창작  공유 

역량

정보종합  조직 방법

로 표 하기
디지털 콘텐츠 통합  재개발

말로 표 하기

시각 으로 표 하기
디지털 창작물의 공유

멀티미디어로 표 하기

정보활동 과정 평가하기
디지털 법의 이해와 실천

디지털 

윤리

정보활동 결과 평가하기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

정보의 공유와 공정한 정보이용 타인의 의견( 라이버시) 존

하기작권의 이해

정보사회 작권  디지털 자료의 공정

한 활용정보윤리

<표 7> 도서 과 정보생활 ( 학교) 내용 체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 매핑 분석

요소는 정보 활용 역량 역에 정보 문제해결 

과정이 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도서 과 정보생활
의 역과 학습 요소 가운데 정보 문제해결 모

형으로 구성된 ‘정보탐색과 근’, ‘정보분석과 

해석’, ‘정보종합과 표 ’ 역의 학습 요소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보 활용 역량’, ‘창작  

공유 역량’, ‘디지털 윤리’ 역의 학습 요소에 

부분 매칭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보분석과 해석’ 역의 학습 요소들이 디지

털 리터러시 ‘정보 활용 역량’의 학습 요소 가운

데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분석과 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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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정보 리터

러시의 정보분석과 해석 단계의 학습 요소 

부분이 읽기 심의 내용 분석 즉, 내용 측, 

사실과 의견 구분, 주장과 근거 구분, 원인과 결

과 악 등 측, 비 , 요약의 읽기 활동 주

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서 과 

정보생활 내용 체계에서는 ‘정보탐색과 근’ 

역의 정보과제 정하기, 정보요구 악하기와 

‘정보종합과 표 ’ 역에 정보활동 과정과 결

과에 한 평가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만, 디지

털 리터러시 측면에서는 언 되지 않는다는 

에서 차이를 보 다. 한편, 두 교육과정 모두 정

보윤리 측면에서 공정한 정보의 활용과 작권 

등의 학습 요소가 공통으로 연 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 과 정보활용’ 

역의 도서 과 정보과제에 한 이해 등이 

정보 리터러시 고유의 역으로 다루어지는 반

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에서 강조되는 ‘ICT 

활용 역량’과 ‘소통  업 역량’은 도서 과 

정보생활의 학습 요소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에서 차이를 보 다.

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 

을 두는 ‘ICT 활용’, ‘소통  업’ 등은 정

보 리터러시 역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

술의 발 과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 

ICT 활용 역량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업과 정보의 공유가 요한 교육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정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인 ‘ICT 활

용’, ‘소통  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2 미디어와 정보생활 내용 체계와 디

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 비교 분석

미디어와 정보생활에서 제시된 고등학교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를 비교 분석하 다. 이때 각 

역의 범 를 동일하게 설정하기 해 각 교육

과정의 ‘ 역’과 ‘학습 요소’로 용어를 통일하여 

제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미디어와 정보생활의 역은 ‘미디어와 정

보의 이해’,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정보분석과 

이해’, ‘정보종합과 표 ’, ‘정보활동 평가’, ‘미

디어와 정보윤리’의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

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은 ‘ICT 활용 역량’, 

‘정보 활용 역량’, ‘소통  업 역량’, ‘창작  

공유 역량’, ‘디지털 윤리’ 5개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미디어와 정보생활 내용 체계의 

역은 ‘미디어와 정보의 이해’, ‘미디어와 정보윤

리’를 제외한 4개의 역이 정보 문제해결 모형

(Big6 Skills)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서 과 정보생활 교과의 내용 체계를 수용하

고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미디어와 정보생활
의 역과 학습 요소 가운데 정보 문제해결 모

형으로 구성된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정보분

석과 이해’, ‘정보종합과 표 ’, ‘정보활동 평가’ 

역의 학습 요소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

보 활용 역량’, ‘창작  공유 역량’의 학습 요소

와 부분 매칭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도서 과 정보생활 내용 체계에 비해 ‘정

보분석과 이해’ 역의 학습 요소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활용 역’의 일부 학습 요소에 

집 되는 경향이 다소 었으며, ‘미디어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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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습요소 학습요소 역

미디어와 

정보의 이해

미디어와 커뮤니 이션(미디어와 민주

주의) 디지털 기기의 이해와 활용

ICT 활용 

역량

정보사회의 이해(청소년을 둘러싼 미디

어 환경)

소 트웨어의 선택과 활용
미디어의 이해(청소년의 정보이용행태, 

미디어․정보활용능력)

도서 과 정보활용(학교도서 의 기능, 

사서교사, 자료 분류)

인공지능 기술의 도구  활용도서  정보서비스(공간  기능)

문제해결과 정보활용과정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정보과제 악(나만의 해결과제 정

하기)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탐색과 선별

정보 활용 

역량

미디어 정보탐색 략

미디어 평가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분석과 리
교과별 해결 주제 탐색

미디어 탐색의 실제

정보분석과 

이해

과제에 합한 미디어 선별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  

신뢰성 평가

미디어별 읽기 략( 상자료와 시청

략)

읽기 략의 실제

정보 추출 – 요약, 캡처, 다운로드, 분류, 

비교, 분석 등 디지털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

소통  

업 역량

정보종합과 

표

지식 생산의 목 (공유, 참여, 개방), 

필요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콘텐츠 

공유
자기 생각 만들기(연결 짓기)

표  방법(보고서, PPT, UCC)

에 의한 정보표 의 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말하기, 발표, 토론

시각  정보표 의 의의와 효과

리젠테이션 자료로 표 하기
디지털 창작물 개발

창작  

공유 역량

그래픽 조직자 활용

유튜 (UCC)를 이용하여 정보 표

하기 디지털 콘텐츠 통합  재개발

정보활동 

평가

정보 활용 평가의 의의

디지털 창작물의 공유
과제해결 결과 평가

과제해결 과정 평가

미디어와 

정보윤리

작권의 이해

디지털 법의 이해와 실천

디지털 

윤리

표 과 공정한 정보 이용

참고 자료 출처 작성법

타인의 의견( 라이버시) 존 하기
지  자유와 독서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정보 이용 (스마트 미디어 사용 

) 작권  디지털 자료의 공정한 활용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표 8> 미디어와 정보생활 (고등학교) 내용 체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 매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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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 이션’, ‘정보사회의 이해’(정보활동을 통

한 참여, 공유, 개방)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소

통  업 역량’과 일부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미디어와 정보생활의 ‘도서 과 정보

활용’, ‘문제해결과 정보활용과정’, ‘과제해결 과

정  결과에 한 평가 요소’ 등은 도서 과 

정보생활의 학습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정보 

리터러시 고유의 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

편, 정보윤리 측면에서 공정한 ‘정보 이용’, ‘

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학습 요소는 두 교

육과정에서 공통으로 연 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ICT 활용 역량은 다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통  업 역량에 해

서도 미디어와 정보생활 첫 역에서 일부 언

이 되는 수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미디어와 정보생활은 기존의 

도서 과 정보생활의 내용 체계를 유지하면

서도 미디어와 디지털 련 학습 요소를 추가

로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에서 요시되는 ‘ICT 활용 역량’과 

‘소통  업 역량’에 한 비 은 여 히 상

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ICT 활

용 역량’과 ‘소통  업 역량’의 요성이 더

욱 강조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과 정보 기술의 

발 을 고려하여 도서 과 정보생활의 교육 

내용을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비교 분석하

여 정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리터

러시의 수용 범 에 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과정을 분석하여 공통 역과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고등

학교 미디어와 정보생활의 내용 체계와 매핑 

분석을 수행하여 역  학습 요소 간의 계

를 탐색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토 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정에 공통 으로 용되는 역과 학습 요소를 

도출하 다. 구체 으로는 ‘ICT 활용 역량’, ‘정

보 활용 역량’, ‘소통  업 역량’, ‘창작  공

유 역량’, ‘디지털 윤리’ 등 5개의 핵심 역을 

도출하고 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총 15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 다.

둘째,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에서 제시된 학교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정의 내용 체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

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서 과 정보생활의 

학습 요소는 부분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보 

활용 역량’, ‘창작  공유 역량’, ‘디지털 윤리’

와 일치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ICT 활용 

역량’, ‘소통  업 역량’을 강조한다는 에

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미디어와 정보생활에서 제시된 고등

학교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디어와 정보생활의 학습 요소는 부분 디

지털 리터러시의 ‘정보 활용 역량’, ‘창작  공

유 역량’, ‘디지털 윤리’와 일치하지만, ‘ICT 활

용 역량’은 여 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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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소통  업 역량’도 제한 으로 포함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리터러시 교

육과정의 내용 체계 개발에 한 시사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교육과정을 심으로 정보 리

터러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 의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기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디지털 소

양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 되

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 변화가 아닌 지

속 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리터러

시의 정의와 범  역시 디지털 기술의 속한 

발 과 사회  요구의 변화를 정확히 반 할 

수 있도록 주기 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 인 연구 과정을 통해 정보 리터

러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역을 통합하

는 방식의 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보 리터

러시 교육과정은 미디어, 디지털,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를 포 으로 수용하여 체계화되

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이 정보를 효과 으로 

탐색, 평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  역량이나 소통

과 업 같은 사회 인 기능도 포함해야 할 것

이다. 

둘째, 학교도서 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의 되

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가  요성이 

증 됨에 따라, 공교육은 학교도서 을 심으

로 정보 리터러시 기반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

으로 육성해야 한다. 학교도서 은 정보 근과 

활용의 핵심 기 으로서 실천  디지털 윤리교

육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와 사이버 폭력 문제해

결에 기여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디지털 권리 실 을 한 교육인 라를 확 해

야 한다. 한 ICT 활용  체험형 교육을 포함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

지털 시민성과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포함된 측정 지표를 통해 학습자들의 역량을 

측정하고 개선 을 악해야 한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 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이 상 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고됨

에 따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을 체

계 으로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가수 의 ICT 리터

러시 측정을 디지털 리터러시 역으로 확장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학교 교육 장에 제공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 도구를 활용해 학생

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객 으로 조사

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정보 리터러시 역량 증

진을 한 교육  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한 수업 시간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재 사서교사

들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국가수  교육과정

에 명시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교육

청이나 단  학교 상황에 따라 균질한 교육 제

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수  교육

과정, 지역교육청, 개별 학교 단 에서 시간 확

보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 리터러시 교육 사례

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내용 역을 학교

교육 과정에 용할 수 있는 실제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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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의 내용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정보 리터러시

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범 에 

한 논의를 제안하 다. 그러나 국내 정보 리

터러시 교육과정은 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학문 

분야의 시각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과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과 

간 융합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더 폭넓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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