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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S교육청 

소속 49개 고교 교사들 중 자발적으로 IB 탐구실천팀을 구성하여 IBDP와 IBCP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약 35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90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방식을 IB 교육과정의 탐구학습과 일반 국내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 학습으로 구분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식에 따른 학교도서관 

기능과 전담인력 역할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IB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과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양적으로 강한 선형 관계성을 보여 교사들은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사서교사 배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과 전담인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아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탐구학습에 있어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인식을 확인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of school libraries’ educational 

programs for inquiry based learning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emphasizes on IBDP and IBCP. Using survey methodology 

the study collected 90 responses from 352 teachers in 49 high schools participating the IB inquiry & action teams from S office 

of education.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29.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eachers’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school libraries and the role of school library staffs according to approaches for teaching and learning(inquiry 

vs regular practice)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there was a strong positive linear correlation betwee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ibrary staffs and the placement of teacher-librarians. Third, the effect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ibrary 

staffs on the educational programs of the school libraries was found. Specifically, The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of school 

library’s educational programs were influenced by the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chool library staffs, not 

by the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the library.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emphasis on the role of 

library staff to promote collaboration with teachers in teaching for library education, not on managing school libra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the basis for identifying and promoting the teachers’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the school library’s 

educational programs for inquiry-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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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학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적 기

능이다. 한국전쟁 직후 도입되었던 국내 학교 

교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던 John Dewey

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은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 

경험을 강조하여 학교도서관 활용을 위한 동력

이 되었으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베이

비부머 시기에 많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효율적

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중심의 주입

식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도서관은 침체기를 

경험했다(김종성, 2000). 이후 학교도서관의 다

양한 정보 접근을 교육의 변수로 두지 않고 교

과서에 기술된 내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주도의 주입식 교육은 한동안 우리 교육에

서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오늘날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학교 교육은 

근본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OECD(2018)의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미래교육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교육 내용과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주도성(student agency)과 교

사들의 자율성(teacher agency)을 강조하였다. 

국내 교육계도 OECD(2018)가 지적한 교육 방

향성을 큰 틀로 삼는다. 교육부(2021)가 발표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의 큰 틀은 OECD(2018) 

Education 2030 프로젝트가 제시한 학생 주도

성을 강조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

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안되었다. 

국내 시도교육청은 학습자 주도의 탐구를 강조한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s: 

이하 IB) 교육에도 큰 관심을 둔다. IB 교육과정

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IBDP 

(Diploma Programme), 중학교 프로그램인 

MYP(Middle Years Programme), 초등학교 

프로그램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IBCP 

(Career-related Programme)의 네 가지로 구

분된다. 1968년부터 시작된 IBDP를 선두로 IB 

교육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전 세계 150여 개국

의 5,000개가 넘는 학교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

다(IBO, 2024a). 이미 국내 소재 48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IB World School(IBO, 2024b) 인

증을 받아 운영 중이며 이들 학교를 포함하여 

국내 9개 시도교육청에서 IB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학생 주도적 탐구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학생들은 탐구자로서의 학생과 

학습의 설계자로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IB 교육 철학(IBO, 2024a)에 주목하였다. 학생 

주도성이 보장되는 탐구학습을 설계하고 진행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풍부한 정보자원

과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이다. 미국

학교사서협회(AASL, 2018)의 학교도서관기

준은 ‘탐구’(inquire)를 학교도서관이 공유해야 

하는 핵심적 기반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많은 

학교도서관 연구자들과 사서교사들은 탐구를 위

한 교육모형(예, Big6, Guided Inquiry Design, 

Stripling 모형 등)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하

고 있다. 

학생 주도적 탐구학습을 강조하는 학교도서

관 교육 철학과 방향성은 명확하게 IB 교육을 

비롯한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도 부합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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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서관이 교육과정 속에서 일반교사들과 협

력하여 탐구과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교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교도서

관 교육을 잘 이해하고 그 효과를 인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

는 Lance, Welborn, Hamilton-Pennell(1993)의 

콜로라도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계 각지

에서 발표된 다수의 학교도서관 영향력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로써 이미 증명되었지만, 아직 국

내에 많은 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으로

부터 독립적인 학교 시스템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학교도서관의 주된 기능을 독서라고 인식

(박주현, 허우정, 2022)하고 사서교사를 교육파

트너가 아닌 도서관 직원으로 인식한다(신윤정, 

김기영, 2018). 

본 연구는 IB 교육과정에서 학생 탐구의 중

요성을 확인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 및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

육과정 내에서 탐구학습을 설계하는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교육 인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IB를 포함한 탐구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IB 교육의 국내 도입과 함

께 IB 교육과정 중심에 있는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B 교육을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

상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를 조사하였다. 다음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에서 사용하는 ‘탐구학

습’은 ‘IB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탐구학습’을 의

미한다. 또한 ‘일반 교수학습’은 ‘국가교육과정

이 제시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탐

구학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

으로 정의한다. 

1)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식에 따른 학교도서

관 기능과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 차이

  1-1)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

한 인식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

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1-2)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역

할에 대한 인식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에 대한 인식은 차

이가 있는가?

2) (탐구학습을 위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역

할이 중요하다는 교사 인식과 사서교사 배치

가 중요하다는 교사 인식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3)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과 전담

인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이 학교

도서관 교육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에 미치

는 영향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과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은;

  3-1) 장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

  3-2) 이용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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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독서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

  3-4) 정보 및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

  3-5) 학문적 진실성을 위한 교육을 위한 협력수

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

 

2. 이론적 배경

2.1 IB 탐구학습과 학교도서관 

IB 교육의 사명은 “상호간 문화를 이해 및 

존중하고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탐구심, 풍부한 지식, 배려심 있는 젊

은이를 기르는 것”이다(IBO, 2020, Mission 

Statement). 이를 위해 IB 교육은 탐구학습을 

교육의 중심축으로 삼아 연구와 실천을 강조한

다. IB 탐구학습의 주요 특징은 다섯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IBO, 2015, 2020). 첫째, 학생 중

심의 학습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겨 학생들이 

학습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구

조화된 탐구와 학습의 촉진자로서 교사 역할을 

강조하여 교사는 탐구학습을 위한 틀을 만들고 

학습을 지원 및 조정하도록 한다. 셋째, 개별 교

과에 갇힌 지식습득이 아니라 개념학습을 강조

하여 전 교과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한다. 넷째,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과 

국제적 소양을 강조하여 주제 학습을 위해 포

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강조한다. 넷째, 

비판적 사고력과 성찰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근

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학습 과정과 

전략을 검토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강조한다. 다

섯째, 현실 세계와 관련성 깊은 실제적 학습을 

강조하여 학습의 동기를 높이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의 IB 도입학교들의 교사들 대

상으로 탐구학습의 의미를 조사한 Polan과 

Scornavacco(2022)는 탐구학습이 IB 교육의 

정체성이라고 정의하며 탐구학습의 장점을 참

여(engagement), 흥분(excitement)과 동기

부여(motivation)가 이끄는 행복(well-being), 

접근성(accessibility), 주도성(agency), 자신감

(confidence), 관련성(relevance), 비판적 사고

력(critical thinking), 심화 학습(deeper learning), 

장기기억(greater retention), 평생학습자 양성

(developing lifelong learners)으로 확인하였다. 

IB 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한 철

학은 이상적인 도서관(IBO, 2018)이라는 공

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학

교도서관은 탐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공간이

며 사서1)는 그러한 탐구과정이 활동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명시

하며 사서가 “교실 내외에서 탐구를 위한 조건

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훈련받은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IBO, 2018, 9). 

IB 교육은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개인의 성

장을 위한 사회적․감정적 학습, 공동체를 위

한 서비스 학습, 경험적 학습, 놀이의 영역에서 

탐구가 강조된다. 모든 영역의 탐구를 지원하

기 위해 학교도서관 또는 사서는 학교도서관의 

접근방식을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탐구과정과 방법에 대한 교

 1) IBO(2018)는 사서교사와 사서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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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학교도서관이 협력 

수업으로 참여할 것인지, 탐구과제를 부여받은 

학생들이 부여받은 시점부터 자신들의 결과물

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 진행을 위한 교수

활동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 탐구를 위한 교

수학습 방식과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탐구학습

을 활성화할 수 있다(IBO, 2018).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학습공동체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학교도서관과 사서는 탐구에 

있어 학교 내 중요한 자원이다. IBO(2018)는 

학교도서관의 개념을 “사람들(people), 공간

(collection), 장서(collection)를 서비스(service)

의 조합”(2)으로 정의하였으며 탐구학습을 강화

하기 위해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6+1 프레임워

크’를 제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6개의 지향할 

활동과 1개의 지양할 활동을 설명한다. 6개의 지

향할 활동은 “정보의 큐레이팅 활동(curating), 

정보 내용과 사람들을 돌보아 관리하는 활동

(caretaking), 사람들과 서비스간 촉매 작용을 

위한 활동(catalyzing), 정보자원, 멀티리터러

시, 독서를 연결하는 활동(connecting), 학교와 

더 넓은 공동체와 함께 창작활동(co-creating), 

학습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찾고 탐구와 연구조

사를 위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방법론을 사용하

도록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질문하도록 가르치는 

도전적인 활동(challenging)”이며 1개의 지양할 

활동은 “단순히 자료를 공급하는 활동(catering)”

이다(IBO, 2018, 4). 

그렇지만 IB 교육이 추구하는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IB의 이상적인 학교도서관 문서는 ‘학

교도서관과 사서’, ‘학교도서관/사서’라는 용어

를 자주 사용한다. IB 학교의 사서들 역시 IB 교

육이 사서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하였고(Tilke, 2021), 이는 학교도서

관 활용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활동의 주체가 누

구인지에 대한 모호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2.2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전통적인 학교도서관의 주요 기능이다. 탐구

(inquiry)는 연구조사(research)보다 포괄적

인 개념이며 탐구과정에서 연구조사는 탐구를 

위한 수단이 된다(Donovan, 2020). 학교도서

관은 전통적으로 연구조사를 위한 전문성이 있

으며 이는 정보 리터러시 능력으로 표현된다. 

IFLA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IFLA, 2015)은 

“전 세계 모든 학교도서관의 공통된 목적은 학

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이며 정보 리

터러시 능력이 있는 학습자는 스스로 정보요구

에 대해 인지하여 능동적으로 정보와 아이디어

를 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미국학교사서협회

와 미국교육공학협회(AASL & AECT) 역시 

1998년에 ‘학생들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기준’을 

발표하여 탐구의 방법론으로서 연구조사 능력 

개발을 강조하였다. 미국학교사서협회(AASL)

는 11년 후인 2009년에는 학습을 위한 정보리

터러시 기준의 개념을 확장시켜 탐구능력 함양

을 강조한 ‘학습기준’을 발표하였다(Stripling, 

2008).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의 ‘전국학교

도서관기준’은 이전의 ‘학습기준’을 더욱 확장

하면서 학교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의 공유 기

반으로 삼아야 할 중심 개념이 탐구, 포용, 협

업, 큐레이팅, 탐색, 참여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탐구(inquire)’가 가장 먼저 명확하게 언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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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탐구활동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탐구’하기 위해 집중해

야 할 것은 “질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비판적으

로 사고하며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개발”(AASL, 2018, 42)이고 ‘탐구’ 역량

을 기르기 위해 4개의 영역인 ‘사고하다(think)’, 

‘창작하다(create)’, ‘공유하다(share)’, ‘성장하

다(grow)’에서 학습자,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의 

탐구활동을 제시한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이 탐

구학습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틀이 된다. 

탐구학습은 주제에 대한 지식 습득과 함께 

탐구의 전 과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 함양이 필

수이며 이러한 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모형

도 이미 다수 개발되어 있다(예, Big6, Guided 

Inquiry Design, Stripling 모형 등). 또한 교육

과정 내 교수학습에 직접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서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다

(Lance & Maniotes, 2020)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도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탐구학습에 대

한 활발한 논의가 있다. 윤수빈, 이세나, 최환석

(2022)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10

년부터 2021년 출판된 학교도서관 관련 학술논

문들의 경우 ‘탐구과제’ 키워드가 ‘정보활용교

육’, ‘정보활용능력’, ‘독서교육’, ‘사서교사’와 함

께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 연결중심성, 매개중

심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에서 사서

교사들이 국내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정보활용

교육(정보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모형화한 연구(예, 이병기, 2005; 

노진영, 변우열, 이병기, 2009; 송기호, 김태수, 

2008; 김성준, 2011; 노정임, 송기호, 유정렬, 

2017; 김강선 외, 2023 등), IBDP의 확장 에세

이(Extended Essay) 작성을 위한 정보활용교

육의 모형을 제안한 연구(정진수, 2022), 미디

어 정보 리터러시 개념 확인과 교육 가능성

을 탐색한 연구(박주현, 2020; 박주현, 강봉숙, 

2020), 초등 교사와 사서교사의 미디어 정보 리

터러시 협력수업 경험을 분석하여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협력 수업 모형과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박주현 외, 2024) 등 다

수가 있다. 

 

2.3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교

육과정과 학교도서관 활용과 교수학습 활동이 

연관성이 있다는 교사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

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서교사, 사서, 도서관담당교사로 구분할 수 

있는 도서관 전담인력의 형태는 특히 연구자들

이 관심을 둔다.

초등교사들의 학교도서관 인식을 분석한 안

다인과 김기영(2018)은 초등교사가 학교도서

관에 대해 비교과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밝혔고, 윤설리와 김기영(2018)은 사서

교사와 협력 독서교육을 하려는 초등교사의 의

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도서관 역할로 인식하면서 협력 

독서수업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

출했다.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독서와 정보자원과 

관련지어 연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도 발견

할 수 있다. 소병문과 송기호(2018)는 중등교

사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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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은 높게 인

식하지만 학교도서관의 효용성을 여가․문화

생활의 기반, 독서 분위기 활성화, 그리고 독서

교육에서 찾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주현과 

허우정(2022)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

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독서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도서관 활용 또는 협력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신윤정과 

김기영(2018)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도서

관의 경험과 인식이 협력수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주현과 허우정

(2022)은 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인 사서교사, 

사서, 담당교사 순으로 학교도서관 활용과 독

서교육에 긍정적 인식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

면, 노동조와 신화정(2012)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구분에 따라 고교 교사들이 학교도서관 활

용수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과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법을 이용

하여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6일 동안 온라인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지 배

포 대상은 IB 교육 도입을 시작한 S 교육청에

서 선정한 49개 고교의 ‘IB 탐구․실천팀’에 참

여하는 352명의 교사들이였으며 최종적으로 90

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수집하여 약 26%의 

응답률을 보였다. 

S 교육청이 2024학년도에 시작한 IB 교육프

로그램 관련 사업인 ‘IB 탐구․실천팀’은 일반

고와 특성화고 교사들로서 IB의 고등학교 프로

그램인 IBDP 또는 IBCP에 관심을 두고 자발

적으로 학교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

다. 이들 ‘IB 탐구 실천팀’ 참여 교사들은 IB 이

해단계, IB 탐구단계, 그리고 미래 핵심역량 중

심 수업․평가 방안 모색 및 실천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팀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그동

안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3.2 설문지 문항

설문 대상 교사들에게 배포된 설문지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섯 개의 문항 구분

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총 19개의 문항으로 설

계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응답자 배경 

문항들은 ‘도서관 전담인력과의 협력경험 정도’

를 제외하고 단일 선택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고,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문지 문항 구분 중 V 영역의 학교도서관 

교육과 관련한 세부 문항 구성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간접적인 교육활동으로 가

장 낮은 수준의 교육활동(Kuhlthau, 2004)이며, 

이용교육, 독서교육, 정보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도서관 교육을 위한 기본 모형(송기호, 2021; 

이병기, 2024)이다. 또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 교육의 영역에서 다룬다

(박주현, 2020; 박주현, 강봉숙, 2020;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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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문항 구성 내용 응답 방식 문항 수

I 인구통계 정보 성별, 연령대
단일 

선택지

2

II 배경

근무학교, 근무경력, 보직구분, 담당과목, 도서관 전담인력 

구분
5

도서관 전담인력과의 협력 경험도
리커트 

5점 척도
1

III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인식도
학교도서관 기능 중요성, 전담인력 역할 중요성

리커트 

5점 척도
2

IV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인식도
학교도서관 기능 중요성, 전담인력 역할 중요성

리커트 

5점 척도
2

V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인식도

장서 중요성, 이용교육 중요성, 독서교육 중요성, 정보 및 미디

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 학문적 진실성 교육을 위한 

협력 수업 중요성

리커트 

5점 척도
5

VI

IB 탐구학습을 위한 

사서교사의 중요성 및 

협력수업 의향도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수업계획, 진행, 평가를 협력하는)

도서관 협력수업 진행 의향도

리커트 

5점 척도
2

전체 문항 수 19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용어 설명 문장

정보 리터러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AASL, 1998)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새로운 정보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이로운 점은 극대화하고, 유해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 관련된 역량들의 집합으로 정보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기술리터러시를 포함함

(UNESCO, 2021, 2024)

학문적 진실성

(academic integrity)

“초등 교육(PYP)부터 시작하여 중등(MYP), 고등(DP) 및 진로 교육(CP)에 이르기까지 

강화하여 학습한다. 학문적 진실성을 학습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이해할 것을 

기대한다.”(IBO, 2023, 3)

∙학생들이 개인 또는 모둠 과제 결과물을 [표절이나 짜집기가 아닌] 진실된 진본으로 작성하는 

책임감

∙타인의 지적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확인하여 출처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정보, 기술, 소셜 미디어의 책임감 있는 이용

∙윤리적이고 정직한 시험 참여와 행동 준수

<표 2> 설문지에 기술된 용어 설명

외, 2024). 마지막으로 학문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 교육은 탐구학습을 중심에 둔 모든 

IB 교육과정(IBO, 2018; IBO, 2023)에서 강조

하며 학교도서관과 사서는 학문적 진실성 교육

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수협력을 학교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IBO(2018)는 안내한다.

설문지 문항 내 이들 용어는 설명도 함께 부

연하여 응답자가 문항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

할 수 있도록 했다. <표 2>와 같이 ‘정보 리터

러시’는 미국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AASL & 

AECT, 1998),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는 유네

스코(UNESCO, 2021, 2024), ‘학문적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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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tegrity)’은 IB의 학문적 진실성 

정책(IBO, 2023)을 인용하여 설명을 작성하

였다.

3.3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9를 활용하여 월콕슨 

부호순위 분석(Wilcoxon singed-ranked test),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Spearman’ rho), 다중회

귀분석 방법(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모든 응답

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확인하였고, 연구 문

제 (1)의 (1-1)와 (1-2)를 위해 윌콕슨 부호순

위 검정을 실행하였다. 연구 문제 (1)의 (1-1)

는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의 두 개 변수를, (1-2)는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의 

두 개 변수를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2)는 ‘탐

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과 ‘탐구학습을 위한 사서교사 배치 중요성’ 인

식을 스피어만의 순위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문제 (3)은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탐구학습을 위한 학

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과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을 두 개의 독

립변수로 설정하고 학교도서관 교육의 세부 내

용인 ‘장서 중요성’, ‘이용교육 중요성’, ‘독서교

육 중요성’, ‘정보 및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

육 중요성’, ‘학문적 진실성 교육의 중요성’을 

종속변수로 각각을 분석하였다. 

3.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 한계를 가진

다. 첫째, 연구 참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 중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만이 표본에 

포함되어 철저한 랜덤 샘플링의 원칙을 준수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본 연구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경향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

구참여자들은 학교별 ‘IB 탐구실천팀’에 참여하

여 개별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 운영단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IB 교육

에 대해 교사들의 이해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특성 및 배경 정보 

응답자는 총 90명으로 S 교육청 소속의 22개 

고등학교에 분포되었으며 <표 3>과 같이 다양

한 특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이 58명(64.4%), 남성이 32명(35.6%)이었고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31명(34.4%), 30대

가 29명(32.2%), 50대 이상이 19명(21.1%), 20

대가 11명(12.2%) 순으로 나타나 20대부터 50

대 이상까지 폭넓은 분포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배경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직 

여부, 근무경력, 담당과목 문항을 포함하였고 

역시 다양성 있는 분포를 보여주었다(<표 3> 

참조). 응답자의 보직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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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여성 58 64.4

남성 32 35.6

전체 90 100.0

연령대

20대 11 12.2

30대 29 32.2

40대 31 34.4

50대 이상 19 21.1

전체 90 100.0

보직여부

일반교사 64 71.1

부장교사 20 22.2

교장교감 6 6.7

전체 90 100.0

근무경력

3년 이내 14 15.6

4년 이상 10년 미만 26 28.9

10년 이상 15년 미만 13 14.4

15년 이상 20년 미만 16 17.8

20년 이상 21 23.3

전체 90 100.0

담당과목

국어 13 14.4

영어 12 13.3

수학 16 17.8

과학탐구 8 8.9

사회탐구 14 15.6

한국사 3 3.3

예체능 3 3.3

전문교과 10 11.1

특수교육 2 2.2

행정(교장교감) 6 5.6

기타 4 4.4

전체 90 100.0

재직 학교의 

도서관 담당 인력

사서교사 72 80.0

사서 4 4.4

도서관담당교사 14 15.6

전체 90 100.0

<표 3> 응답자의 특성 및 배경 정보

중 일반교사가 가장 많은 64명(71.1%)이고 뒤

를 이어 부장교사가 20명(22.2%), 교장․교감

은 6명(6.7%)이었다. 근무경력을 보면 4년 이

상 10년 미만이 26명(28.9%)으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이 21명(23.3%), 15년 이상 20년 미

만은 16명(17.8%), 3년 이내는 14명(15.6%), 

10년 이상 15년 미만(14.4%)의 순이었다. 응

답자의 담당과목은 수학이 16명(17.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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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14명(15.6%), 국어 13명(14.4%) 순이었

고 영어 12명(13.3%), 전문교과 10명(11.1%), 

과학탐구 8명(11.1%)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

지막으로 응답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학교도서

관 전담인력은 사서교사 72명(80%), 담당교사 

14명(15.6%), 사서 4명(4.4%)로 나타났다. 

탐구학습을 위해 사서교사와 수업 계획, 진

행, 평가까지 함께하는 협력수업 진행 의향은 

<표 4>와 같이 평균 4.56으로 5점인 ‘매우 적극

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도서관 협력수업 경

험은 평균 2.68로 2점인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와 3점인 ‘보통이다’의 사이에 위치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고 표준편차 또한 1.606을 보여 두 

개의 항목 평균은 상대적으로 넓은 분포를 나

타냈다. 

4.2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식별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

관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과 일반 교

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에 대

한 교사 인식의 평균은 각각 4.64와 4.63으로 

0.01이 차이를 나타냈다(<표 5> 참조). 윌콕슨

의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ed 

test)을 사용하여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p값이 0.843(Z=-.198)로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커서 두 개의 변수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표 6> 참조).

4.3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평균은 각각 4.68와 4.66으로 분석되

어 .02의 차이를 나타냈다(<표 7> 참조). 두 개

의 변수를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Wilcoxon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탐구학습을 위한 사서교사와의 협력수업 진행 의향 90 1 5 4.56 .751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의 협력수업 경험 90 1 5 2.68 1.606

<표 4> 협력수업 경험과 의향에 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백분위수

25 50 (중위수) 75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90 4.64 .547 3 5 4.00 5.00 5.00

일반 교수학습에 있어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90 4.63 .608 2 5 4.00 5.00 5.00

<표 5>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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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콕슨 부호순위 검정통계량e

N 평균 순위 순위합 Z값 p값

-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

능의 중요성 

- 일반 교수학습에 있어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음의 순위 9a 10.06 90.50 -.198d .843

양의 순위 10b 9.95 99.50

등순위 71c

전체 90

a.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 중요성 인식도 

<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도

d.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e.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b.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도 

>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도

c.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도 

=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도

<표 6>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백분위수

25 50(중위수) 75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역할 중요성 
90 4.68 .615 2 5 4.00 5.00 5.00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역할 중요성 
90 4.66 .621 2 5 4.00 5.00 5.00

<표 7>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기술 통계량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통계량e

N 평균 순위 순위합 Z값 p값

-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의 중요성 인식도 

-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

인력의 중요성 인식도

음의 순위 6a 6.50 39.00 -.500d .617

양의 순위 7b 7.43 52.00

등순위 77c

전체 90

a. IB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중요성 인식도 

<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중요성 인식도

d.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e.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b. IB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중요성 인식도 

>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중요성 인식도

c. IB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중요성 인식도 

=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의 중요성 인식도

<표 8>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signed-ranked test)으로 분석한 결과, ‘IB 탐

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 인력의 중요성 인

식’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 인력

의 중요성 인식’ 간의 p값이 .617(Z=-.500)로 

유의수준(.05)보다 매우 커서 이들 간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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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탐구학습을 위한)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과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인식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탐구학습을 위한 도

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

식이 4.68,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

사 인식이 평균 4.62로 두 문항 모두 가장 높은 

5점인 ‘매우 중요하다’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표 9> 참조).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 중

요성’과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의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Spearman’s rho)

의 결과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두 개의 변수

는 유의수준 0.01에서 선형 관련성을 나타냈으

며, 선형 관련성의 정도는 0.778로서 양의 선형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 즉, 탐구학습을 위한 도

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이 높으면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질 경향 

또는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인식이 높으면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질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4.5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

학교도서관 기능과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이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

는 영향 분석을 실행하기 전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

다. 독립변수인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은 평균 4.64, 전담인력 역

할의 중요성 인식 평균은 4.68로 두 변수 모두 

5점의 ‘매우 중요하다’에 가까웠다. 종속변수인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 인

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장서에 대한 중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백분위수

25 50(중위수) 75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90 4.68 .615 2 5 4.00 5.00 5.00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90 4.62 .712 2 5 4.00 5.00 5.00

<표 9>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역할과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 

구분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전담인력 역할 

중요성 

탐구학습을 위한 사서

교사 배치

중요성 

Spearman의 

Rho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전담인력 역할 중요성 

상관계수 1 .778**

유의확률(양측) <.001

N 90 90

탐구학습을 위한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상관계수 .778** 1

유의확률(양측) <.001

N 90 90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표 10>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과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 인식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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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

변수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90 4.64 .547 2 5

전담인력의 역할 중요성 90 4.68 .615 2 5

종속

변수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장서 중요성 90 4.68 .633 2 5

이용교육 중요성 90 4.58 .719 2 5

독서교육 중요성 90 4.54 .721 2 5

정보 및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 
90 4.60 .716 2 5

학문적 진실성 교육을 위한 

협력수업 중요성 
90 4.53 .753 2 5

<표 1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종속변수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장서 중요성 

β .401 .508

p <.001* <.001*

F(p)=108.433(<.001)

Durbin-Watson=1.810

R2=.714

이용교육 중요성

β .066 .836

p .367 <.001*

F(p)=157.010(<.001)

Durbin-Watson=1.568

R
2=.783

독서교육 중요성

β .116 .721

p .208 <.001*

F(p)=82.439(<.001)

Durbin-Watson=1.811

 R
2=.655

정보 및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

β .179 .672

p .052 <.001*

F(p)=108.433(<.001)

Durbin-Watson=1.942 

R2=.658

학문적 진실성 교육을 

위한 

협력수업 중요성

β .144 .708

p .111 <.001*

F(p)=83.578(<.001)

Durbin-Watson=2.060

R
2=.670

*p<.05

    <표 12>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 중요성과 전담인력 역할 중요성 인식이 

학교도서관 교육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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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평균이 4.68로 5점인 ‘매우 중요하다’에 

가까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

보 및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이 

4.60, ‘이용교육 중요성’ 평균이 4.58, ‘독서교육 

중요성’ 평균이 4.54를 나타냈으며 ‘학문적 진

실성을 위한 교육 협력 중요성’이 4.53을 보여 

세부 교육 모두 4점의 ‘어느 정도 중요하다’보

다 5점의 ‘매우 중요하다’에 더 가까운 중요도

를 보였다. 모든 교육내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은 표준편차 .8 미만을 나타냈다.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이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학교도

서관 교육의 내용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의 장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교도서관 기능 중요성 인식(β=.401, p<.001) 

및 전담인력 역할 중요성 인식(β=.508, p<.001)

이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 설명력은 71.4%이

다.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인식(β=.836, p<.001)

이 영향을 미쳤고, 학교도서관 기능 중요성 인

식(β=.066, p=.397)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명력은 78.3%이다.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중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β=.721, p<.001)이 영향을 미쳤고, 학교도

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식(β=.116, p=.208)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분석을 위한 모형 설

명력은 65.5%, 이다. 학교도서관 정보 및 미디

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 인식 역시 도서관 

전담인력의 역할 중요성 인식(β=.672, p<.001)

이 영향을 미쳤고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인

식(β=.179, p=.052)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분석을 위한 모형 설명력은 65.8%이다. 마

지막으로 학문적 진실성 교육의 중요성 인식은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 중요성 인식(β=.708, 

p<.001)이 영향을 미쳤고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

요성 인식(β=.144, p=.111)은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 분석을 위한 모형 설명력은 67.0%이다.

5.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조사․분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S교육청 소속 49개 고교 교사들 중 자발적으로 

IB 탐구실천팀을 구성하여 IB 교육에 대한 연

구를 진행 중인 약 35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90개의 유효한 설문

지를 수집하여 SPSS 2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문제에 관한 결

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는 성별, 연령대, 근무 경력, 보

직 여부, 담당 과목에 있어 다양한 분포를 보였

다. 그렇지만 재직 학교의 학교도서관 전담인

력의 구분에 있어서는 사서교사가 가장 많아 

응답자의 80%가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협력수업 경험은 

2.68점으로 3점인 ‘보통이다’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앞으로 IB 탐구학습을 위해 수업계

획, 진행, 평가까지 함께하는 밀접한 형태의 도

서관 협력수업 진행에 대한 의향은 4.56으로 5

점인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 밀접한 형태의 협력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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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식을 IB 교육

과정의 탐구학습과 일반 국내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으로 구분하여 학교도서관 기능과 전

담인력 역할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비교

하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탐구

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능 및 전담인력 

역할과 일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 

및 전담인력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방식이 달라도 학교도서관과 전담인력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변함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술통계량 분석은 교수학습 

방식별 학교도서관 기능의 중요성,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 모두 5점인 ‘매우 중요하다’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고 응답자들이 학교도서관 

기능과 전담인력 역할 그 자체를 중요하게 인

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IB 탐구학습을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의 중요성과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은 양적으로 강한 선형 관계성을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서관 전담인력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사서교사 배치 중요성

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IB 탐구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한 교사들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서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탐

구학습에 있어 사서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증명한 해외 연구(Lance & Maniotes, 2020)

의 결과를 국내에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학교도서관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가장 적

극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사서교사인만큼 탐구학습에 있어서 사서교사

는 중요하다는 교사 인식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의 세부 내용인 장서, 이용교육, 독서교육, 정보 

및 미디어 정보리터러시 교육, 학문적 진실성 

교육을 위한 협력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통

계량은 가장 낮게는 4.53부터 가장 높게는 4.68

에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학교도서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기

능과 전담인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IB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

관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학교도서관 전

담인력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교도서관 교

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전담인력 역할이 중요

하다는 인식과 관련성이 있어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학교도서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도서관 기능이 중요하다는 인

식은 학교도서관의 장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만 영향력이 있었고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교

육, 정보 및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학문적 

진실성 교육을 위한 협력수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 결과는 교사들

이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이 중요하

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기

능이 아니라 도서관 전담인력의 역할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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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IBO(2018) 

역시 ‘학교도서관’과 ‘사서’라는 표현을 함께 사

용하여 학교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수활

동의 주체에 대해 모호함을 나타낸다는 문제점

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듯

이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이 학교 

교육 내에서 교사들의 이해와 협력 속에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서관 전담인력인 

사서교사의 역할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기능이 가장 중요함에

도 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을 도서관과 독서의 공

간으로서 인식하며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비교

과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한다(소병문, 송

기호, 2018; 안다인, 김기영, 2018; 박주현, 허

우정, 2022). 탐구학습을 위해서 수행되는 다양

한 학교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에 

뿌리를 내리고 교사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누가 어떻게 탐구학습을 위한 학

교도서관 교육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확인

하는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다. 첫째, 탐구학습

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

식을 좀 더 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다. 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IB 탐구학습과 국내 교육

과정을 위한 교수학습에 있어 학교도서관과 전

담인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이 유

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주목할만한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된다. 둘째,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다양한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협

력수업 진행을 통해 탐구의 전 과정에 걸친 교

수학습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학교도서관 교육이 필요한 학습

자들의 탐구 능력을 진단하는 학습자 관점의 

연구는 국내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

막으로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습자 주도의 탐

구학습을 위한 사서교사 교수활동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개발된 다수의 교육 모

형이 있으므로 적절한 모형을 적용하며 탐구학

습을 위한 교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습자 주도적 탐구학

습을 강조하는 IB 교육과 국내 교육과정을 위

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촉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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