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디지털 력수업이 독서 리터러시에 미치는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Digital Co-Teaching on Reading Literacy

박 주 현 (Juhyeon Park)*

강 봉 숙 (Bong-Suk Kang)**

목  차

1. 서 론

2. 이론  배경

3. 연구 방법

4. 디지털 력수업 사례

5. 연구 분석 

6. 결론  제언

 록

본 연구의 목 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사 간 디지털 력수업이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시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으로 사 검사를 하 고, 

2차시에 걸쳐 교사 간 디지털 력수업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하 다. 통계분석을 해 사 과 사후 검사에서 

결측값이 없는 10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 OECD의 PISA 독서 리터러시 평가틀과 요인분석을 통해 표 능력과 

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으로 구성된 독서 리터러시 검사 도구를 개발하 으며 자기보고 식으로 독서 리터러시 

역량의 변화도를 측정하 다. 분석결과,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생의 표 능력과 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OECD가 주 하는 PISA의 독서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디지털 력수업이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digital co-teaching between teachers online 

on improving students’ reading literac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pre-test 

was conducted on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and a post-test was conducted after conducting 

the co-teaching over two sessions.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of 101 students with no missing 

values in pre- and post-tests were used. Through the OECD’s PISA reading literacy evaluation 

framework and factor analysis, a reading literacy test tool consisting of expression, comprehension, 

and information literacy was developed and the degree of change in reading literacy was measured 

through a self-report with the too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igital 

co-teach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xpression, comprehension and 

information liter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digital 

co-teaching can be applied as a way to improve reading literacy in PISA organized by th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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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은 디지털 미디어

를 매개한 소통의 양을 증가시켰으며, 자책

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한 근과 이용

률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식된 오늘날에도 디지털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에 근하고 독서하고 평가하고 새로

운 정보를 생성하는 활동은 코로나 19 팬데

믹 이 에 비해 확연히 다른 빈번함을 보이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만 

15세 학생의 독서 리터러시를 매 3년마다 평가

하고 있다. OECD가 측정하는 것은 독서 리터

러시이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한 독서의 개

념과 기능의 변화를 실제 독서 리터러시 평가에 

반 하고자 2015년부터 디지털 기기에 기반한 

독서 리터러시를 평가하고 있다(박주 , 2018). 

OECD의 디지털 기기에 기반한 독서 리터러시 

평가는 독서 활동이 독서  활동에서의 정보 

검색과 독서  활동에서의 읽기와 이해, 독서 

후 활동에서의 생성과 공유라는 독서 후의 

확 와 더불어 디지털 기기의 하드웨어, 소 트

웨어 기능 활용 확 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

는 독서 리터러시 평가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8 독서 리터러시 평가틀(OECD, 2019a)에

는 유창하게 읽기와 이해하기라는 기존의 독서 

능력에 한 평가 요소와 더불어 정보 검색하

고 선택하기, 정보의 질과 신뢰성 평가하기 등

의 정보활용능력에 한 평가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독서 개념과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 2년마다 이루어지는 국민독서실태조사

에서 자책이 2011년에 처음으로 독서의 범주

에 포함되었으며(한국출 연구소, 2012), 2019

년부터는 오디오북으로 책을 듣는 행 도 독서

의 범주에 포함되었다(한국출 연구소, 2020). 

이는 독서가 인쇄된  따 를 읽는 것에서 

미디어 속 정보를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하

는 개념으로 확 되고 있는 상을 반 한 것

이다. 

OECD가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이 부

터 디지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독서 리터러

시에 디지털 독서와 정보활용능력을 포함하

여 독서 역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국민독서실

태조사에서 독서의 개념과 기능이 미디어 속 

정보에 한 인지로 확 되고 있기에 국내 독

서교육에서도 디지털 독서와 정보활용능력을 

학습  평가 요소로 반 해야 한다. 한, 독

서가 교양과 여가뿐만 아니라 학습과 일상생

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보활용능력을 

포함한 독서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21세기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학생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력

수업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력수업

은 독서 리터러시와 특정 주제 분야의 지식

을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기에 유용한 교수

법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학교 장에서 주로 운

되어 온 면 수업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 다. 

학교는 불가피하게 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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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업 방법을 변경하 다. 온라인 수업에서

의 독서교육도 인쇄 미디어를 읽는 활동에서 디

지털 미디어를 읽는 활동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에 근하고 찾

고 이용하고 표 하는 활동이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

 상황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문가인 사

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디지털 력수업은 빈번해

졌으며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식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상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수 방법으로 사서교사의 수업이 

학생의 문제 해결 역량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

과가 있었다고 할 때(강 숙, 박주 , 2023), 디

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력수업을 통해 독서 리

터러시 수업을 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

털 독서와 정보활용능력 요소가 포함된 디지털 

력수업이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시 역량 향상

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진행된 

교사 간 력수업이 고등학생의 독서 리터러시 

향상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문제를 

구체 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력수업이 고등학생의 독서 표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쳤는가? 

둘째, 디지털 력수업이 고등학생의 독서 이

해능력에 정 인 향을 미쳤는가? 

셋째, 디지털 력수업이 고등학생의 정보활

용능력에 정 인 향을 미쳤는가? 

2. 이론  배경

2.1 디지털 력수업

력수업은 학습자에게 최  수업을 제공하

기 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통 인 수

업 방식에서 벗어나 신  수업을 설계하여 

학습자 심 교육을 실천하려는 목 으로 수업

에 용되었다. 

Cook과 Friend(1995)는 력수업을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 다. Cook과 Friend(1995)가 

제시한 5가지 력수업 유형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력수업은 티칭(team teaching), 

력교수(collaborative teaching, co-teaching), 

교사 력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

다. Buckley(2000)은 티칭을 교사들이 의도

, 정규 , 동 으로 한 무리의 학생들을 

상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Friend

와 Cook(2003)은 력교수에 해 물리 으로 

같은 공간에 다양한 수 의 학생에게 두 명 이

상 교사가 실질  교수를 달하는 것으로 설

명하 다. 한, 언어치료사를 포함한 문가

와 특수교사와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도 력교수로 표 되고 있으며(Friend et al., 

2010), 교사와 문화 술 문가와의 력이나

(이은 , 2021; 윤지은, 김은혜, 2023), 스포츠

강사와의 력(박용남, 정도상, 2023; 박 권, 

김 식, 2014), 담임교사와 력강사와의 력

(오상철 외, 2017)도 력수업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력수업이 교사를 

심으로 교사가 포함된 수업활동임을 의미한

다. 따라서 력수업과 티칭, 력교수는 교

사를 심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업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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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교수-지원
(one teaching, one assisting)

한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체 수업을 주도하며, 다른 교사는 학생을 찰하거나 
순회하며 학생을 도움, 제한된 계획 필요, 지원 교사의 역할과 권 이 문제

학습공간 분리 교수
(station teaching)

교사들이 학습 내용을 나눠 맡아 교실 내에 2-3개 정도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학생 
소집단이 이를 순회하면서 학습, 교육 내용 분할, 각각 별도의 책임

병렬 교수
(parallel teaching)

학 을 반으로 나 어 각 교사가 학생들을 반씩 맡아 같은 수업을 동시에 진행, 공동으로 
교육 계획, 주제에 한 다양한  공유 가능, 로젝트나 토론에 합

안 교수
(alternative teaching)

한 교사는 소그룹(  3~8명)을 가르치고 다른 교사는 규모 그룹을 가르치는 수업, 
낙인 효과 발생 험 있음, 학생의 사회  기술 향상에 사용 가능

티칭 교수
(team teaching)

두 교사가 학생들의 지도를 공유, 교사는 번갈아 가며 토론을 이끎, 티칭은 교사들에게 
불편한 방법일 수 있으나 베테랑 교사에게는 보람있는 방법임

<표 1> 력수업의 유형(Cook & Friend, 2005)

을 이며, 수업의 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측

면에서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교사 

력’은 교사 간 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

용된다. 교사 력은 2인 이상의 교사들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에서(이은상, 

김 진, 2020), 력수업과 티칭 그리고 력

교수와는 개념상의 차이 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력수업과 력교수는 ‘교

사 력’과 같이 교사 간 력을 강조하는 개념

으로 변화되고 있다. 등학생의 기 학력 보

장을 한 력교사제는 담임교사와 력교사

가 수업하는 방식이며(이형빈, 강에스더,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 하는 더불어 교사제

는 한 수업에 두 명의 정규 교사가 들어가는 방

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력교사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부분의 교육청에서 운 하고 있는 ‘1수

업 2교사제’는 하나의 수업을 두 명의 교사가 공

동으로 진행하는 코티칭(co-teaching)의 형태

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도 기 학력 보장을 한 력수업을 두 

명의 교사가 같은 집단의 학생을 상으로 수

업을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방식으로 

규정하 다. 이 밖에 국내의 많은 연구자는 교사 

간의 력을 력수업으로 규정하 다(이 태, 

이경남, 오택근, 2021). 국내에서는 력수업이 

교사 간의 문성을 바탕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학생을 상으로 동일한 시간 에 력

하는 것을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ok과 Friend(1995)가 제

시한 5개의 력수업 유형에서, 두 교사가 체 

학  학생을 상으로 교수를 공유하는 티칭 

교수 방법을 수용하고, 교사 간 문  수업활

동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사 간 동등한 역할 

설정과 력을 강조하는 국내 흐름에 맞춰, 디

지털 공간을 통해 정규수업에서 동일한 학생 

집단을 상으로 두 명 이상 교사가 동등한 역

할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교수 

활동을 디지털 력수업으로 정의하 다. 

디지털 력수업은 동시 , 비동시  온라인 

맥락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상호작용 설계가 필

요하다(이지연 외, 2020). 한, 어떤 디지털 기

기와 소 트웨어를 사용하며, 어떤 디지털 미

디어 자료  정보원을 활용하고 결과물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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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디지털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 

2.2 독서 리터러시

IFLA(2021)는 학교도서 을 다양한 자원과 

략을 통해 독서 리터러시와 즐거움을 자극하고 

향상시키기 해 사서교사와 학교 공동체가 력

하여 가르치는 공동 학습 환경으로 규정하 다. 

OECD는 회원국과 참여국 만 15세 학생을 

상으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를 통

해 독서 리터러시(reading literacy)를 3년마다 

측정하고 있다. 2018년에 측정된 PISA 2018에

는 79개국 71만여 명의 만 15세 학생이 참여하

다. PISA 2018 평가에 용된 독서 리터러시 

문항은 디지털 미디어 기반 평가로 이루어졌다. 

2021년에 측정 정이었던 PISA 2021은 코로

나 19로 2022년에 측정되었으며 PISA 2022의 

측정 결과는 2025년에야 발표될 것으로 측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SA 2018을 심으

로 기술하 다. OECD(2019b)는 PISA 2018

에서 독서 리터러시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

고 개인 지식과 잠재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

에 참여하기 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성찰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한

다. 여기서 텍스트는 물리  미디어에 장된 

텍스트로 OECD는 독서가 미디어에 근거한 읽

기라는 기본  개념을 계속 수용하 다(OECD 

2019a; 2019b). 독서 리터러시 개념에 포함된 

‘평가하다’는 PISA 2018에서 새롭게 추가된 스

킬(skills)이다. PISA 2018에 새롭게 포함된 평

가하기는 독서는 목  지향 이며 독자는 독서

하는 목 에 부합하는 텍스트인지 평가  선

택하고 독자가 정보 출처와 정보의 형태  내

용의 질, 신뢰도와 타당도에 해 평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박주 , Ranasinghe, 2021). 

독서는 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

나 통 으로 미디어의 측면에서는 물리 인 

책을, 인간 오감에서는 시각 정보를 그리고 의

사소통 수단에서는 읽기로 해석한다. 특히 독서

를 책읽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경우, 책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독서의 기본  행 로 간

주하 다. 그러나 PISA는 실 세계에서 일어

나는 독서 행태를 반 하여 독서 에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검색하는 

것과 독서 후에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

로 표 하는 활동과 능력을 독서 리터러시에 포

함하 다. PISA의 독서 리터러시 개념에는 독

서의 목 이라는 ‘독서 ’, 이해한다는 ‘독서 

’, 활용하고 참여한다 같은 ‘독서 후’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서 리터러시 평가틀에는 정

보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독서 후 모

든 과정이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 학생이 PISA 독서 리터러시 문항을 해

결하기 해서 디지털 기기와 웹 라우 와 같

은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평

가하며 필요한 정보원과 정보를 선택하고 이용

하고(읽거나 보기, 쓰기 등), 분석하고 생성하

는 능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OECD가 오늘

날 독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 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독서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독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정보 리터러시를 독서의 요한 역량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 다. PISA의 디지털 기

반 2018 독서 리터러시의 평가틀은 <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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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범주 종류

과정

유창하게 읽기

텍스트 과정

∙정보 찾기(locate information)
 - 텍스트 내 정보에 근하고 검색하기 / - 련 텍스트 찾고 선택하기
∙이해하기(understand)
 - 문자  의미 마음에 떠올리기 / - 통합하고 추론하기
∙평가하고 성찰하기(evaluate and reflect)
 - 질과 신뢰성 평가하기 / - 내용과 유형 성찰하기 
 - 갈등을 찾고 처리하기

과제 리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검, 조정

텍스트

출처 단일, 다

조직과 탐색(항해) 정 , 동

형식(format) 연속, 비연속, 혼합

유형(type)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상호작용, (복합)

상황 개인 , 공 , 교육 , 직업 , (복합)

<표 2> PISA 2018 독서 리터러시 평가틀(OECD, 2021)

같다. PISA에서 독서 리터러시 평가틀에서 제

시된 정보 과정은 정보 찾기, 이해하기, 평가하

고 성찰하기로 구성되었다. 정보 찾기는 정보에 

근, 검색하는 능력으로 정보 리터러시 역량

을 측정하고 있다. PISA뿐 아니라 독서 리터러

시를 측정하는 NAER(National Assessment 

of English Reading), PIRLS(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에서도 이해능력은 독서 리터러시의 핵심  능

력이다. 평가하기는 주어진 정보가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정보인지 단하는 능력과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단하는 능력이 포함된 능력이

다. 성찰하기는 내용과 유형 선택을 한 고찰

이 포함되어 있다. PISA는 시뮬 이션 된 독서 

환경에서 실제 독서 리터러시 역량을 디지털 기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이 어려운 

독서 리터러시는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

다. 그  표 인 것이 독서 략과 활용하기 

능력이다. PISA는 다양한 독서 략을 설문 조

사를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일부 활용하기 능

력만을 측정하고 있다. 

2.3 정보활용능력

OECD는 PISA에서 만 15세 학생을 상으

로 독서 리터러시를 평가하고 있으며, PIAAC 

(Survey of Adult Skills, 국제성인역량조사)에

서 만 15세를 넘어선 시민 상 리터러시와 디지

털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y 

rich environments)을 평가하고 있다. 정보활

용능력은 OECD가 측정하는 독서 리터러시, 리

터러시, 디지털 문제해결능력 평가에서 모두 측

정되고 있다.

UNESCO와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는 정

보활용능력을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

로 꼽았으며, 2007년 이후에는 정보활용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결합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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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향상을 해 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PISA 2018 

결과에 따르면 “정보가 주  는 편향 인

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한 교육을 받았는가?”

를 묻는 조사에서, OECD 회원국의 54%의 15

세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활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 학생 49%만이 해당 교

육을 받았다고 응답하 다(OECD, 2021).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역량에서도 우리나라 학생

은 OECD 회원국  하  3 에 그쳐 정보활용

교육이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정보활용능력 구성 요인에 한 은 다양

하다. UNESCO(2013)는 정보활용능력을 7가

지 구성요소, ① 정보 필요성을 정의하고 설명, 

② 정보를 찾아내고 근, ③ 정보를 평가, ④ 

정보를 조직, ⑤ 정보를 윤리 으로 활용, ⑥ 정

보를 주고받기, ⑦ 정보를 처리할 때 ICT 활용

으로 제시하 다. 미국 Eisenberg와 Berkowitz 

(1988)은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6개의 단계와 

요소를 ① 과제 정의, ② 정보 탐색 략 수립, 

③ 검색과 근, ④ 정보 이용, ⑤ 통합하기, ⑥ 

평가하기로 제시하 으며, 이병기(2010)는 정

보활용능력의 정보처리 역 구성요소로 ① 기

억, ② 탐색, ③ 이해, ④ 분석, ⑤ 종합, ⑥ 평가

를 제시하 다. 그리고 박주 (2018)은 ① 정

보 윤리 의식, ② 필요한 정보를 인식, ③ 정보 

찾기, ④ 평가하기, ⑤ 활용하기로 제시하 다. 

제시된 정보활용능력의 공통 인 구성 능력으

로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 정보 검색하기, 자 

따 를 인지하는 이해하기, 정보원과 정보의 신

뢰성  정보의 내용에 한 분석  평가하기, 

처리했거나 종합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용하

기로 구분할 수 있다. 

IFLA와 UNESCO(1999)는 사서교사와 교

과교사가 력할 때, 학생이 정보활용능력은 물

론 독서, 학습, 문제해결능력, 정보와 커뮤니

이션 기술 능력을 매우 높이 성취할 수 있다고 

하 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서교사의 교수 활

동(강 숙, 2018; 강 숙, 박주 , 2023)과 사

서교사의 력수업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이

덕주, 조미아, 2012). 한, 사서교사와 교과교

사의 력수업이 학습흥미도와 학업성취도 향

상에 효과가 있었으며(기민진, 송기호, 2013), 

문제 심학습(PBL) 기반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의 력수업이 학습 흥미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

다(조미아, 2014).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정보활

용능력 향상에 사서교사의 력수업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차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코로나 상황에 직면

한 A고등학교에 2년차로 소속된 18년차 사서

교사가 일상 으로 수행하던 교과 교사와의 

력수업에 한 안으로 디지털 력수업을 구

상하여 이루어졌다. 한 학년에 학 당 24명 내외

의 남녀 학생, 각 학년 5개 학 으로 구성된 A고

등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구  G-suite 

계정에 등록하여 Google meet와 drive 등 비

면 교육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 다. 사서교사 역시 독서 리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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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포함한 정보활용능력 함양을 한 수업을 

비 면 상황 속에도 진행하기 해서 사이트와 

함께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

작하여 수업에 활용하 다. 1학년의 경우 학기

별로 1가지 테마를 구성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에는 교양의 창의융합과제연구 교과와 2학기에

는 교양의 환경 교과에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가 력수업을 진행하 다. 이때 사서교사는 교

육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북드림 자책, 유료 

국내 학술 DB, 한국언론진흥재단의 e-NIE 등 

디지털 정보원을 활용하여 교과 연계 로젝트

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서를 포함한 

정보활용능력을 지도하 다. 

이러한 디지털 력수업의 노력이 학생의 독

서 리터러시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 

PISA의 독서 리터러시 개념과 평가틀에 제시

된 역량의 요소를 심으로 고등학생의 독서 

리터러시 측정 문항 30개를 개발하고 독서 리

터러시 자기효능감을 1학년 체 학생이 력

수업 참여 과 2학기 동안의 력수업 참여 후

에 각각 온라인 설문으로 응답하 다. 사 에 

응답한 학생 117명의 사  검사 결과와 사후에 

응답한 학생 103명의 검사 결과 데이터  사  

사후 모두 결측값이 없이 완결한 데이터를 제

출한 101명 학생의 검사 결과를 상으로 응

표본 검증을 통해 과 후의 학생 자기효능감 

인식 평균 차를 통계 으로 분석하 다. 

 

3.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PISA의 독서 리터러시 개념

과 평가틀에 제시된 역량의 요소를 심으로 

고등학생의 독서 리터러시 측정 문항 30개를 

개발하 으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 으로 3개의 요인과 23개의 문항으로 구

성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 다. 탐색  요인분

석을 통해 3개의 잠재변수를 도출하 으며 잠

재변수별 세부항목들이 각각의 잠재변수와 얼

마나 계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변수 간 상

성을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 

검정값은 0.839(>0.6)이었으며,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에 한 유의확률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하여(p<0.001) 요인분석에 하 다. 개별 

문항과 요인 사이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4 이

상이었으며 잠재변수 간 요인부하량의 차이도 

하나의 문항(0.74)을 제외하고는 모두 0.1 이상

의 차이를 나타냈다.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3

개의 변수는 체의 53.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 다. 독

서 리터러시 검사도구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뢰도분석을 통해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간의 일 성을 <표 4>와 같이 검증하 다. 사

검사에서 제시된 요인 3개의 Cronbach ɑ값은 

0.812에서 0.876의 범 에 있었으며 체 사  

검사 도구의 Cronbach ɑ값은 0.911로 나타나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사 검사 23개의 문항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ɑ값이 높게 나타나는 문항이 없었다. 

사후검사 23개 문항 에서 항목이 삭제된 경

우 Cronbach ɑ값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5번 문항(속독이 빠르다)으

로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ɑ값은 0.844

다. 그러나 5번 문항은 사 검사 요인부하량

이 0.5 이상이었으며 요인 신되도 검사를 고려

하여 검사 문항으로 사용하 다. 한,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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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표 능력 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

표

능력

 9. 독서할 때 상황에 따라 내용을 마인드 맵이나 그림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467 .393 .284

13. 독서할 때 상황에 따라 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다. .737 .173 .059

16. 독서 후 생각한 을 상황에 따라 말, 로 표 할 수 있다. .813 .112 .143

17. 독서 후 생각한 을 상황에 따라 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표 할 

수 있다.
.481 .345 .144

18. 독서 후 생각한 을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다. .735 .227 .172

19.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독서 후 표 한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 .793 .206 .045

20.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독서 후 표 한 내용을 비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69 .214 .238

21. 독서 후 상황에 따라 책 속 립 양상이 드러난 경우 찬반을 나 어 

토론할 수 있다.
.673 .153 .252

23. 독서 후 상황에 따라 읽고 활용한 자료의 인용표시를 할 수 있다. .556 .308 .236

이해

능력

 1. 독서하는 데 필요한 어휘력이 갖춰져 있다. .277 .767 .067

 2. 독서하는 데 필요한 문장 독해력이 갖춰져 있다. .207 .767 .003

 3. 소리 내어 읽지 않는 묵독을 통한 독해력이 갖춰져 있다. .271 .672 .096

 4. 독서할 때 독서 속도가 빠른 편이다. .039 .747 .091

 8. 독서할 때 상황에 따라 정독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45 .685 .186

11. 독서할 때 책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 히지 않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173 .664 .168

12. 독서할 때 상황에 따라 책에 히지 않은 내용도 상상할 수 있다. .223 .573 .260

정보

활용

능력

 5. 책을 읽을 때 상황에 따라 책의 구성, 외형을 살피기도 한다. .072 .200 .579

 6. 독서할 때 제목, 자 등을 통해 내용을 먼  측해 본다. .235 -.042 .682

 7. 독서할 때 상황에 따라 목차나 색인을 활용한다. .293 -.021 .607

10. 독서할 때 책에 히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거나 질문을 가지기도 

한다.
.056 .025 .685

14. 독서할 때 상황에 따라 같은 자의 다른 책을 비교하며 읽기도 한다. .014 .331 .663

15. 독서할 때 상황에 따라 같은 주제의 다른 책을 비교하며 읽기도 한다. .226 .245 .746

22. 독서 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책, 매체를 활용해 스스로 생각한 가설, 

문제, 검증, 해결방안에 해 새로운 지식이 담긴  는 매체로 생산할 

수 있다.

.399 .264 .504

<표 3> 독서 리터러시 검사도구  요인분석 결과

역 요인 문항 수

Cronbach 알

사 사후

역 체 역 체

독서 

리터러시

표 능력 9 .876

.911

.836

.902이해능력 7 .863 .831

정보활용능력 7 .812 .791

<표 4> 독서 리터러시 검사 도구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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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요인별 신뢰도 검사에서 항목이 삭제된 경

우 Cronbach ɑ값이 높게 나타나는 문항은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15번 문항(상상하며 읽기)으

로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ɑ값은 0.894

다. 15번 문항의 사 검사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었고 항목 삭제시 해당 요인의 Cronbach 

ɑ값의 변화가 크지 않아 검사 문항으로 사용하

다. 

4. 디지털 력수업 사례

4.1 디지털 력수업 계획

본 수업은 A 고등학교의 창의융합과제연구

와 환경 교양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졌

다. 2023년 재까지 고등학교에 용되고 있

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서 고시하는 고

등학교 편제와 단  배당 기   교양 교과가 

속한 역은 고등학교의 편제와 단  배당 기

에 제시된 보통 교과의 생활․교양 역으로 

일반고 총 이수 단  204단   16단 를 필

수 이수 단 로 정하고 있다(교육부, 2015). 

A 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1학기에 채택한 교

양 교과인 창의융합과제연구를 담당한 교사, 그

리고 2학기에 채택한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 각

각과 사서교사는 코로나 상황을 맞아 해당 수업

의 일부를 디지털 력수업으로 진행하기로 3

월에 계획하 다. <표 5>와 같이 한 학기 체 

17차시 수업  각각 5차시 교양 수업을 사서교

사와 교과교사 력수업으로 진행하 다. 

4.2 창의융합과제연구 교과 력수업 실행

창의융합과제연구의 경우 1학기 17차시 

체에 걸친 로젝트 과제로 창의융합과제연구 

보고서 쓰기라는 정보과제가 학생들에게 부여

되었다. 17차시 진행 로젝트  일부인 5차시 

동안 보고서 주제 선정, 자료 탐색과 분석, 보고

서 형식 지도를 해 사서교사가 참여하여 수

업을 진행하 다. 

1차 으로 디지털 환 상황에서 학교도서

을 방문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원을 안내하 다. 해당 정보원의 로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연계 북드림 자책, 

학교도서 이 구독하는 유료 국내 학술 DB, 한

학기 교과 력 로젝트명 력 차시 탐색 미디어 표  미디어

1학기
창의융합
과제연구

교과 교사, 
사서교사

창의융합과제연구 
보고서 쓰기

5차시
/17차시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연계 교육부 북드림 자책

- 유료 국내 학술 DB
- e-NIE
- RISS
- KCI 등 디지털 정보원

구  기반 디지털 학습
지, 보고서 작성

2학기 환경
교과 교사, 
사서교사

환경보호를 기업의 
사회  책임(CSR)으로 

실천하는 
기업문화 제안서 작성

5차시
/17차시

- 학교 자체 구독 자책
- 유료 국내 학술 DB
- e-NIE /- RISS
- KCI 등 디지털 정보원

구  기반 디지털 학습
지, 사이트 도구 활용 
사이트 제작

<표 5> 디지털 력수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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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언론진흥재단의 e-NI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한국연구재단 KCI 등이다. 디지털 정보원

을 기반으로 정보 탐색 지도, 시의성(currency), 

연 성(relevance), 신뢰성 (authority), 정확성

(accuracy), 정보의 생산 목 (purpose)에 한 

기 을 통한 탐색한 정보 활용 여부 단을 지도

하 다.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KWL 

략을 활용해 정보과제에 필요한 정보 탐색 상황

에 필요한 메타 인지 검으로 재탐색을 수행하

게 돕거나 과제 해결을 한 정보 표 의 단계

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지를 제작하여 

지도하 다. 한 참고문헌 작성을 안내하여 보

고서의 외형  요건을 갖추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을 력수업 상황 속에서 사서교사가 

지도하 다. 

4.3 환경 교과 력수업 실행

환경 교과는 17차시 동안 이루어진 여러 

로젝트  하나로 환경보호를 기업의 사회  

책임(CSR)으로 실천하는 기업문화 제안서 작

성이라는 로젝트를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설정하 다. 해당 로젝트를 수행하는 5차시 

동안 오롯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력수업

을 진행하 다. 5차시의 주요 활동 내용을 요약

하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사서교사 교수 내용은 부분 창의융합과제

연구 교과 수업 상황 속 디지털 정보원 안내와 

정보활용방법에 한 내용으로 유사하게 이루

어졌다. 력수업  사서교사 주도로 이루어

진 비율이 가장 높은 3차시의 지도안은 <표 7>

과 같다. 

5. 연구 분석 

디지털 력수업  독서 리터러시 평균 수

(3.79 )와 디지털 력수업 후 평균 수(4.11 )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p<0.05), 3

개의 요인과 23개의 문항  22개의 문항에서 

사  평균 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사후 

평균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사 검사에서 정보

활용능력(3.47 ), 이해능력(3.73 ), 표 능력

(4.09 ) 순으로 자기 역량을 높게 평가하 으

며, 사후검사에서도 정보활용능력(3.86 ), 이

해능력(4.01 ), 표 능력(4.36) 순으로 자기 

역량을 높게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

교 1학년 학생은 이해능력을 기 으로 정보활용

능력은 상 으로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표 능력은 상 으로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차시 수업 내용

1차시 “환경보호를 CSR(기업의 사회  책임)로 실천하는 기업 문화 확산시키기” 문제 해결 략 수립

2차시 환경보호를 CSR로 실천하는 기업 문화 조사

3차시 환경보호를 CSR로 실천하는 기업 문화 확산을 한 기업문화 제안서 작성

4차시 환경보호를 CSR로 실천하는 기업 문화 확산을 한 사이트 제작  공유

5차시 환경보호를 CSR로 실천하는 기업 문화 확산을 한 사이트 제작 사례 발표  성찰

<표 6> 환경 교과 력수업 차시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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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환경보호를 기업의 사회  책임(CSR)으로 실천하는 

기업문화 제안서 작성
일 시 2○.11.○.

장 소 구  미트 차 시 3/5 지도교사 ○○○,○○○

핵심 역량 □ 자기 리   ■ 지식정보처리   ■ 창의  사고   □ 심미  감성   ■ 의사 소통   ■ 공동체

수 업

목 표

1. 기업에 친환경  기업문화를 구하는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추가로 정보를 탐색하여 분석할 수 있다. 

수 업

자 료

교 사 학 생

수업을 해 구축한 사이트, 지난 차시 안내한 인터넷 정보원 업형 온라인 학습 활동지, 디지털 디바이스

과 정 수업요소
수 업 활 동

시간(분)
교 사 학 생

도 입 동기유발

▶ 지난 시간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보 탐색으로 많은 자료를 

찾았지만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기분이 들지요? 

과제 수행을 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더 알아야 

할 지식을 정리해서 추가로 정보를 탐색해 분석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 시다. 

▶ 지난 시간 찾았던 정보

원 학습지를 훑어보고 

내가 일고 있는 지식, 

더 알아야 할 지식을 상

기해본다.

5분

 개 생각 넓히기

▶【학습지 1】 지난 시간 찾았던 정보에 한 정보원이 

담긴 구  스 드 시트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각자가 

찾았던 정보를 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친환

경  기업문화를 구하는 제안서를 쓰는 과제를 수행하

기에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  더 자료를 살펴보고, 지식을 

쌓은 뒤에야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지 까지 찾은 

정보를 통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지식을 정리할게요. 

먼  업형 온라인 학습활동지, 즉 구  스 드 시트에 

연동된 문서 학습지가 있습니다. 학습지 링크를 열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더 알아야 할 지식을 정리해볼게요. 

▶【학습지 2】지난 시간까지 정보 탐색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CSR의 정의, CSR로 환경보호를 설정한 

기업의 사례가 많네요. 그리고 더 알아야 할 지식은 부

분 제안서 작성과 기업의 실질  실천 구를 도울 방법에 

한 것이네요. 그 다면 련하여 읽기 자료를 비했으

니, 그 내용을 분석하면 기업의 실질  실천을 구할 

구체  방안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 부터 각자 

읽어볼까요?

▶【학습지 3】 학습지의 읽기 자료로 제안서의 구성  

작성 방법이나 포함될 내용 시를 떠올려 볼 수 있었지

요.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습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제안서를 작성해 볼게요. 

▶ 학습지 링크 속  

작성

1. 지난 시간 정보탐색으

로 이미 알고 있는 것, 

더 알고 싶은 것을 정리

한다.

2. 추가 읽기 자료를 읽고 

제안서에 포함될 역

과 내용을 참고한다. 

3. 기업의 사회  책임으

로 환경보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하는 제

안서를 작성한다.

40분

정 리 마무리

다음 차시에는 오늘 작성한 제안서를 공유하기 해 구  

사이트 도구를 활용하여 사이트를 구축하고 제안서 내용

을 탑재해 볼 것입니다. 물론 정보를 공유할 때 필요한 

을 지켜서 해야 하겠지요. 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고 다음시간에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하

고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사이트 구축에 한 아이

디어를 떠올려보며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5분

<표 7> 환경보호를 기업의 사회  책임(CSR)으로 실천하는 기업문화 제안서 작성 수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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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표 능력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  표 능력 평균 

수(4.09 )와 사후 표 능력 평균 수(4.36 )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5). 표

능력 9개의 문항  8개의 문항인 ‘독서  

마인드맵 따 로 재구성’, ‘독서 후 말과 로 

표 ’, ‘독서 후 말과  이외의 방법으로 표 ’, 

‘독서 후 생각 공유’, ‘다른 사람 독서 표 에 공

감’, ‘다른 사람 독서 표  비 ’, ‘독서 후 토론’, 

‘독서 후 인용 표시’에서 사 과 사후 평균 수

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5). 

반면에 ‘독서  자 생각 공감’에 한 사  

평균 수(4.27 )와 사후 평균 수(4.33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사 간 디지털 력수업

은 학생들의 독서 과 독서 후 표 능력에 정

 향을 주었다. 독서  내용을 마인드맵이나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독서 후 말과 은 

물론 말과  이외의 방법으로 독서 후의 생각을 

표 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의 독후 표 을 비

으로 생각하거나 공유하고 독서 토론할 수 

있는 역량에 정  향을 주었다. 그리고 인용 

표시를 통해 작자의 창작물에 한 존 을 표

하는 역량에 정  향을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디지털 력수업에서 학생들이 독서 활

동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는 에서 학생들이 수

업  독서하며 자의 생각을 악하고 공감하

는 기회는 부족했을 것으로 단된다. 

5.2 이해능력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  이해능력 평균 

수(3.73 )와 사후 이해능력 평균 수(4.01 )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5). 이

해능력의 7개 문항인 ‘어휘력’, ‘문장 독해력’, ‘묵

독’, ‘속독’, ‘내용 이해력’, ‘추론하며 읽기’, ‘상상

하며 읽기’ 문항 모두에서 사 과 사후 평균 수

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5). 디

지털 력수업은 독서 디네스의 측면인 어휘

력과 문장 독해력  묵독을 통한 독해력에 

정  향을 주었으며, 독서 에서의 독서 속

독, 정독을 통한 내용 이해력, 추론과 상상하며 

읽을 수 있는 능력에도 정  향을  것으

로 나타났다. 

5.3 정보활용능력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  정보활용능력 

평균 수(3.47 )와 사후 평균 수(3.86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5). 정

보활용능력의 7개 문항인 ‘책의 구성과 외형 살

피기’, ‘제목과 자 등으로 내용 측하기’, ‘독

서  목차나 색인 활용하기’, ‘해결할 문제 생각

하기’, ‘ 자의 다른 책 비교하며 읽기’, ‘같은 주

제 다른 책 비교하며 읽기’, ‘콘텐츠 생산하기’, 

문항 모두에서 사 과 사후 평균 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05). 디지털 

력수업은 책의 외형을 살피고 책을 선택하며, 

제목과 자 등의 정보를 통해 내용을 측하고, 

독서  목차나 색인을 활용하는 역량을 향상시

켰으며 해결할 문제를 생각하고 자의 다른 책

이나 주제가 같은 여러 책을 비교하며 읽고 종

합하여 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 과 사후 독

서 리터러시 평균 수 차이에 한 t-tes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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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 8>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독서 리터러시 사  평균 수

보다 사후 평균 수가 향상되었다. 통계 으로

도 독서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3개의 요인과 22개의 문항에서 사  평균 수

보다 사후 평균 수가 향상되었다. 즉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표 능력’

과 ‘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으로 구성된 독서 

리터러시에 도움을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8>의 사 검사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다른 사람 독후 표 에 공감’(4.28 ), 

‘독서  자 생각 공감’(4.27 ), ‘독서 후 생

각 공유’(4.21 ) 순으로 독서 역량을 높게 평

가하 다. 반면에 ‘ 자의 다른 책 비교하며 읽

기’(2.84 ), ‘독서 속독’(3.19 ), ‘같은 주제 다

른 책 비교하며 읽기’(3.20 ) 순으로 독서 역량

을 낮게 평가하 다. 한, 정보활용능력이 표

능력과 이해능력에 비하여 사 과 사후 평균 

요인 문항 사 -사후 평균 사 -사후 표 편차 t p

표

능력

 9. 독서  마인드맵 등으로 재구성 3.92 4.17 .688 .679 -3.090 .003

13. 독서  자 생각 공감 4.27 4.33 .564 .680 -.773 .441

16. 독서 후 말과 로 표 4.19 4.44 .595 .639 -3.423 .000

17. 독서 후 말과  이외의 방법으로 표 3.78 4.07 .820 .962 -2.794 .006

18. 독서 후 생각 공유 4.21 4.50 .725 .610 -3.645 .000

19. 다른 사람 독서 표 에 공감 4.28 4.55 .634 .591 -3.783 .000

20. 다른 사람 독서 표  비 4.09 4.47 .709 .609 -4.814 .000

21. 독서 후 토론 4.12 4.37 .711 .644 -3.802 .000

23. 독서 후 인용 표시 4.11 4.48 .773 .715 -4.697 .000

표 능력 계 4.09 4.36 .487 .447 -6.011 .000

이해

능력

 1. 어휘력 3.67 4.07 .709 .667 -5.735 .000

 2. 문장 독해력 3.83 4.10 .634 .686 -4.060 .000

 3. 묵독 3.84 4.13 .703 .730 -4.417 .000

 4. 속독 3.19 3.40 .880 .884 -2.419 .017

 8. 내용 이해력 4.11 4.34 .691 .652 -3.121 .002

11. 추론하며 읽기 3.63 3.91 .797 .736 -3.036 .003

12. 상상하며 읽기 3.86 4.14 .800 .735 -2.840 .005

이해능력 계 3.73 4.01 .555 .515 -5.669 .000

정보

활용

능력

 5. 책의 구성과 외형 살피기 3.95 4.28 .779 .750 -3.864 .000

 6. 제목과 자 등으로 내용 측하기 3.48 3.86 .923 .849 -3.921 .000

 7. 독서  목차나 색인 활용하기 3.80 4.23 .938 .882 -4.104 .000

10. 해결할 문제 생각하기 3.49 3.93 .890 .993 -4.595 .000

14. 자의 다른 책 비교하며 읽기 2.84 3.09 .967 1.040 -2.282 .025

15. 같은 주제 다른 책 비교하며 읽기 3.20 3.58 1.020 .951 -3.573 .000

22. 콘텐츠 생산하기 3.53 4.06 .819 .690 -6.003 .000

정보활용능력 계 3.47 3.86 .629 .591 -6.949 .000

독서 리터러시 합계 3.79 4.11 .458 .433 -.3138 .000

<표 8> 사 과 사후 독서 리터러시 평균 수의 차이에 한 t-tes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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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모두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국내 독서 리터러시 교육에 정보활용교육 역

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6. 결론  제언

이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사 간 디지

털 력수업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

시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A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A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1명을 상으로 사  사후 독서 

리터러시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 다. 

도구는 OECD가 주 하는 PISA의 독서 리터

러시 평가틀을 기 으로 문항을 개발하 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3개의 요인, ① 표 능

력, ② 이해능력, ③ 정보활용능력으로 독서 리

터러시 요인을 구성하 다. 그리고 체 사  

검사 도구의 Cronbach α값은 0.911로 나타나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 다. 

연구 문제를 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생의 독서 

표 능력 향상에 정  향을 미쳤다. 표

능력 요인을 구성하는 9개의 문항  8개의 문

항에서 사후 평균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향상되었다.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생의 

독서  내용을 마인드맵 등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독서 후 말과  등 방법

으로 독서 후 생각을 표 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의 독후 표 을 비 으로 생각하거나 공

유하고 독서 토론할 수 있으며 인용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생의 독서 이

해능력 향상에 정  향을 미쳤다. 이해능력 

요인을 구성하는 7개의 문항 모두에서 사후 평

균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생의 어휘력과 문장 

독해력  묵독을 통한 독해력을 향상시켰으며, 

독서  속독, 정독을 통한 내용 이해력, 추론과 

상상하며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생의 정보활

용능력 향상에 정  향을 미쳤다. 정보활

용능력 요인을 구성하는 7개 문항 모두에서 사

후 평균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

었다. 디지털 력수업은 고등학생이 책의 구

성과 외형을 살피고, 제목과 자 등의 정보로 

내용을 측하고, 독서  목차나 색인을 활용

하는 능력과 해결할 문제를 생각하고 자의 

다른 책이나 주제가 같은 여러 책을 비교하며 

읽고 종합하여 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

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PISA를 통해 독서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PISA의 독

서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디지털 

력수업이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평가로 독서 리터러시가 측정되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독서 

리터러시 역량평가와 독서 태도 찰을 통해 

학생의 종합  독서 역량 변화를 측정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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