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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원주민을 상으로 다양한 매체별 읽기 성과를 악하는데 

있다. 이를 해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매체 유형에 따른 읽기 자료의 완독 시간과 내용 이해도를 묻는 수업을 

실시하 다. 이 연구는 동일한 기사 내용을 3개 모둠으로 나 어 각각 매체 유형을 달리해 읽는 시간을 측정하고 

평가 문항을 통해 매체에 따른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 다. 측정 결과, 웹 페이지의 평균 완독 시간은 3분 28 이며, 

평균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3.99문제 으며, pdf 일의 평균 완독 시간은 5분 23 이며, 평균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4.35문제 다. 한 인쇄자료의 평균 완독시간은 7분 14 이며 평균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6.26문제로 

나타났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 수는 144명으로 연구자의 실험 결과만으로 매체 유형에 따른 읽기 방식을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독서교육, 독서방법, 학교도서 , 사서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매체 교육

ABSTRACT : This study proposes a medium-specific reading instruction method for digital natives 

exposed to various reading media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this purpose,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H-si, Gyeonggi-do was selected and the readability 

and literacy tests according to the media were conducted for 6th graders. In the experiment, the 

same article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the time required to read and read using 

different media was measured, and the literacy according to the media was confirmed through quizzes.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the average reading time of the web-page was 3 minutes 28 seconds, 

the quiz correct answer rate (average) 3.99 questions, the average reading time of the pdf file in 

the form of an e-book was 5 minutes 23 seconds, the correct answer rate (average) 4.35 questions, 

the average reading time of the printed text was 7 minutes 14 seconds, and the correct answer rate 

(average) 6.26 questions. The number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s 144, and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ading method according to the media type only with the results 

of the researcher’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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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하 ‘ICT’)의 발달과 매체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인의 읽기 방식은 달라지고, 독서 문화 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김성희, 김혜숙(2013)의 연구를 비롯해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와 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 국문학, 교육학은 물론 출 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의 요성은 학교와 도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우리나라 교육․문화정치 등 

우리나라  분야에서 심을 갖고 인식하고 있다. 천경록(2020)은 등학교 시기 독서 양상에 

하여 띄어 읽기, 유창하게 읽기, 사실  읽기, 추론  읽기, 공감  독서, 사회  독서가 나타나

며 특히 5, 6학년 시기에는 정서  반응하기, 몰입하기, 독서토의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독서가 등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보편  

사실이다. 한, 등학교의 경우 독서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 교과 내 정규 과목으로 독립해 

학교 교육에서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서의 요성에 비하여 등 학생의 

독서율과 학교도서  이용률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문화체육 부, 2021).

독서는 행 의 주체가 다양한 역의 정보를 얻고 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정  

변화를 꾀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문자 언어가 발명된 이래로 재까지 독서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한 정책 인 측면에서도 고려되고 있다(노병성, 2008). 

이러한 독서의 정의는 주로 종이를 매체로 문자 언어 심의 인쇄자료를 상으로 하지만 ICT의 

발달과 매체의 다양화로 인하여 독서에 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의 문식성(literacy) 활동 공간이 종이로 된 인쇄자료를 넘어 자책과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자자료로 확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IT 통계보털사이트(ITSTAT)에 따르면 2021년 기  우리나라 체 가구의 99.9%가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67.2%(3세 이상)가 1주일 평균 20.7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

하는 콘텐츠에 해서 응답자의 50.8%가 자책, 웹툰, 웹소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독서 환경의 변화에 하여,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 은 인쇄자료 이상으로 읽을거리가 풍부

해진 학생들에게 매체별 읽기 방식을 달리하여 독서를 어떻게 가르칠까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연구 목 과 방법

이 연구의 목 은 다양한 매체 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등학생의 읽기 성과(완독 시간, 이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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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하고, 학교도서 에 있어 인쇄자료 이상의 다매체 독서 자료 구성에 시사하는 을 찾는데 

있다. 이를 하여 동일한 의미 텍스트를 인쇄자료, 자자료 1(웹 페이지), 자자료 2(pdf 일)로 

변환하여 매체 유형별 읽기 자료를 제작한 후 경기도 W 등학교 6학년 6개반 144명을 세 모둠군

으로 나 어 제공하 다. 이후 모둠군별로 매체 유형별 읽기 자료를 완독하는 데 걸린 시간과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기 한 퀴즈의 정답률을 악하여 읽기 성과를 분석하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단계 방법 내용

사

비

읽기 자료의 선정 학년별 담임과 의 후 선정

읽기 자료의 매체 유형별 변환 인쇄자료, 자자료 1, 자자료 2

1단계 상 모둠군 선정 2개 학 씩 3개 모둠군 구성

2단계 매체 유형별 완독 시간 측정 읽기  퀴즈 유무는 사  미고지(未告知)

3단계 매체 유형별 퀴즈 정답률 측정 온라인 퀴즈 실시

<표 1> 단계별 연구 방법과 내용

3. 선행연구

변화된 독서 환경에 한 선행연구는 매체별 독서방식을 확인하기 해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과 

련된 연구, 독서의 환경과 방식의 변화와 련된 연구,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와 

학교 교육과 련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스키는 세 별 인식의 속성을 구분짓는 주요한 개념으로 원주민

(digital native)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Prensky, 2001). 

이들 개념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향력을 제로 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

되는 아동․청소년과 그 지 않은 성인이 서로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공유한다는 

세  구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권 지 외(2015)가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의 개념을 탐색하

여 디지털 원주민론의 근은 미디어 이용의 ‘정략 인 부분’에서 ‘정성 인 부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 한 김정희(2014)는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의 의사소통을 해 디지털 환경

에 한 응과 미디어 도구를 극 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태도를 가지고 아날로그  태도를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을 지 하 다. 옥 진, 서수 (2015)은 디지털 원주민  등학교 고학

년 학생들의 문식활동에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는지, 디지털 문화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독서 환경과 독서 방식의 변화와 련한 표 인 선행연구로는 신명환(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독서 환경의 역이 확 되며 독자는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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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 다. 류보라(2022)는 통  읽기에 국한된 독서교육

보다 학생들이 심을 갖는 디지털 읽기에 한 심과 지지에 한 노력을 강조하며 디지털 

읽기교육의 범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한 서유경(2018)은 독서 매체의 변화가 독서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독서의 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을 확인하 다.

통 인 인쇄자료에 응이 되는 복합양식 텍스트에 한 표 인 선행 연구인 노병성(2008)

은 디지털 텍스트와 아날로그 텍스트 독서의 차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독서의 장단 을 조합하여 

새로운 독서가 가능할 것을 내다보았다. 최숙기(2013)는 디지털시 의 변화된 텍스트 양상인 복합 

텍스트의 구성 양식과 이에 응하는 독자의 읽기 행 를 분석하여 디지털 시 의 복합양식 텍스트 

기반의 읽기 교육방안을 제시하 고, 김희동(2015)은 교과서를 구성하는 복합양식 텍스트 양상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유형과 복합양식성이 교과서의 기능  측면의 련성을 밝 내었다. 

학교교육 안에서의 독자와 독서 방법에 한 연구로, 천경록(2020)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긴 한 연계를 통해 독자 발달과 독서의 발달단계에 한 새로운 제안으로 기존의 독서 발달 단계를 

독자 발달 단계(reader development)와 연계해 설명하 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도 독서 발달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이순 (2021)은 등학생의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극 으로 독서를 권장해야 하며, 자녀의 

독자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독서 지원 방법이 필요함을 증명하 다.

Ⅱ. 이론  배경

1. 독서와 읽기

‘독서’와 ‘읽기’는 유사하지만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 국어 사 에 따르면 

‘독서’(讀書)는 ‘책을 읽음’으로 해석되어 있으며, ‘읽기’는 ‘국어 학습에서, 을 바르게 읽고 이해

하는 일. 는 그런 법’으로 해석되어 있다. ‘독서’의 어원  뜻을 살펴보면, ‘  혹은 자(書)’를 

‘소리 내어 읽는다(讀)’ 즉, ‘책을 읽는 행 ’를 의미한다. 정병기(2009)는 ‘독서’를 ‘인격 수양, 

견문 확장, 교양교육 등의 차원으로 수행하는 책 읽기’를 의미하며, ‘읽기’는 ‘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언어를 읽는 행  등 폭넓은 행 ’로 그 의미가 확 되고 있다고 하 다. 

독서의 의미는 매체발달과 함께 범 하게 변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행 를 비롯해 인터

넷상의 을 읽거나 자책을 읽는 행 에도 ‘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노병성, 2008, 

156-157). ICT의 발달과 함께 보편화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많은 양의 정보와 읽을거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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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부터 정보화 사회 속에서 독서는 ‘책 읽기’가 아니라 ‘매체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이재승, 2000, 87). 

‘책’이라는 인쇄매체로 한정된 ‘읽기’ 행 는 디지털기기의 등장으로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도 ‘읽기’가 가능하게 하 다. 특히, 자책의 출 은 큰 부피와 무게로 

인하여 여러 권의 책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 을 바탕으로 에 큰 호응

을 얻었다(김 정, 2011, 83). 자책에 한 정의와 범 는 국가, 기 ,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의 발 과 디지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개념과 범 도 자연스럽게 확 되며 변화

되고 재개념화가 꾸 히 진행되어 왔다(웨이췬 외, 2020, 17). 자책 외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 독서는 ‘서칭’, ‘ 라우징’ 등의 새로운 용어로 체되며 독서의 범 는 ‘디지털 읽기’

까지 확장되었다. 확장되는 독서의 범주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확

인할 수 있는데, 2000년  부터 자책을 포함하여 진행된 독서 실태조사는 2012년 오디오북, 

2015년 웹툰을, 2019년 인터넷신문, 웹진 등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에는 챗  등 채  형식의 

콘텐츠 읽기를 포함하여 조사하며 다양한 매체가 독서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있다.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정보 달이 어려웠던 음성 언어의 한계는 문자의 발명으로 큰 환 을 

맞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속활자 기술을 통해 

책을 량으로 어내며 구나 ‘독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람들은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책은 인류 역사와 함께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기록, 장, 달

하는 기능의 ‘문화의 산물’로서 발 해 왔다(김 정, 2011, 79). 이처럼 사회는 ‘책’ 뿐만 아니

라 디지털기기를 통한 자책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지만 

‘매체’에 따른 독서 방법을 안내하는 명확한 기 이 없는 실정이다.

2. 복합양식 텍스트

복합양식성(multimodality)으로 설명되는 텍스트의 형식  변화는 디지털 시 의 새로운 읽기 

기능과 략에 한 교육  요구를 발하고 있다(최숙기, 2013, 227). 복합양식성 이론은 국의 

사회기호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양식(mode)이 의미에 향을 미친다는 을 취하여, 

인쇄매체의 이아웃(layout), 그림, 동 상 등 다양한 양식들이 동등한 의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이해와 련하여 기존의 문자 는 인쇄매체에 기반한 읽기에 한 

근도 달라져야 한다. 신문 기사, 고, 보고서,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문자 심의 텍스트도 사실

은 시각  특성을 보이는 그림, 도표, 씨 크기, 이아웃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이루어진 복합양

식 텍스트이기 때문이다(Kress, 2003, 16). 따라서, 복합양식성 이론은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어떤 

물질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  차원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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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지 한다(송여주, 2013, 437). 복합양식과 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 으로 의

미에 기여하는 상에 주목하고 있다(정 선, 2005; Kress, 2003 등). 복합양식 텍스트는 복합양

식으로 소통되는 텍스트로, 물리 인 도구와 기호 체계를 이용해 사회 속에서 의미를 실 하는 

독특한 방식인 양식이 복합 으로 구성되는 텍스트를 말하며(옥 진, 서수 , 2011, 222), 둘 이상의 

기호 양식이 결합하여 구성하는 텍스트를 말한다(이미숙, 2011, 546).

복합양식 텍스트란, 시각  이미지, 디자인 설계, 문어  정보, 다른 의미 자원들을 포함한 다양

한 양식들(modes)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텍스트의 유형이다(Jewitt & Kress, 2003). 따

라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주 출 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문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문식성을 지향하는 읽기 교육의 방향은  청소년들의 독서 행동

을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메시지를 수렴하는 다층  디지털 환경을 극 으로 반 할 

필요가 있다(송여주, 2013).

일반 으로 종이책은 디지털기기보다 의 피로가 덜하다는 과 필요에 따라  기 등 

자신만의 메모가 가능한 이 장 이며, 부피와 무게의 부담으로 인하여 원하는 시간에 즉시 독서

하기 어려운 이 단 으로 꼽히고 있다. 한, 원하는 책을 구하기 하여 오 라인 서 을 방문

하거나 주문을 통해 2일에서 3일을 기다려야 하는 즉시성이 부족한 것 역시 단 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자책 등 디지털 매체의 독서는 종이책의 최  단 인 시간과 

장소에 상 없이 디지털기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독서가 가능하다는 과 책의 부피와 무게를 극

복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상업  독서 랫폼을 이용한다면 많은 양의 도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의 두께와 수량, 공간의 제약 없이 독서가 가능하다는 최 의 장 이 있지만,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독서  외부 간섭( 고, SMS, SNS)은 독서의 집 을 하시키는 단 으로 꼽히

고 있다. 한 의 피로도와 시력 하의 험성 역시 단 으로 꼽을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과 연구 차 

매체 유형에 따른 등학생의 읽기 성과를 확인하기 하여 연구의 설계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W 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해당 등학교 6학년의 

정원은 152명이며 평균 24명~26명으로 구성된 6개 학 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를 한 수업은 

2023년 1월 4일(수) 6학년 국어 교과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당일 결석한 8명을 제외한 144명이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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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설계를 하여 읽기 자료는 내용에 따른 텍스트 구분으로, 정보 텍스트인 신문 기사를 

상으로 선정하 다. 읽기 자료의 최  내용은 도서  련 기사를 제안하 으나 6학년 

담임 선생님과 의 과정을 통해 ‘세종 왕’과 련된 기사를 선정하 다. 읽기 자료가 되는 상 

신문 기사는 온라인 ‘한겨례’의 2020년 11월 4일에 등록된 ‘세종 왕이 화문에 나와 받는 벌’ 

(https://www.hani.co.kr/arti/well/well_friend/968462.html)이라는 제목이며 아래 <그림 1>과 

같이 문자 언어와 사진으로 구성된 형 인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그림 1> 온라인 신문 기사 시 

이 연구에 용된 읽기 자료는 온라인 신문 기사의 특성에 따라 자자료의 유형인 웹페이지이며, 

이를 인쇄자료와  다른 자자료로 매체 변환(media converting)을 실행하 다. 자자료 1은 

원래 읽기 자료인 웹페이지로, 본문과 련된 사진 3장과 상업 고 7개가 삽입되었으며, 자자료 

2는 웹페이지를 pdf 형식으로 변환했으며 본문과 련이 없는 상업 고는 삭제하 다. 인쇄자료는 

자자료 2인 pdf를 출력한 자료로, A4용지 4장 분량이다.

이 게 구분한 3개 유형의 읽기 자료는 매체 유형당 2개 학 으로 배당해 3개 모둠군을 구성하

다. 모둠 1은 웹페이지( 자자료 1)를 읽기 자료로 하며, 48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둠 2는 pdf( 자

자료 2)를 읽기 자료로 읽으며 46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둠 3은 A4 4장 분량의 컬러 출력된 인쇄자료를 

읽으며 인원은 50명이다. 

모둠 1과 모둠 2의 읽기 자료는 자자료 특성상 개 매체로써 11.5″ 디스 이가 탑재된 

교육용 태블릿을 두 모둠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 다. 개 매체 기기는 동일한 조건이지만, 내용 

이해를 해 스크롤을 하는 과정에서 웹 페이지( 자자료 1)는 추가 이미지(상업 고)가 팝업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pdf( 자자료 2)는 추가 이미지가 없는 고정 형태로 읽게 된다. 모둠 3의 

읽기 자료는 모둠 2와 동일한 내용 조건에 해당되지만, 개매체 기기가 존재하느냐 그 지 않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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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자료 유형
자자료

인쇄자료
web page pdf

상 모둠 1 (48명) 모둠 2 (46명) 모둠 3 (50명)

개 매체 디스 이(11.5″) 디스 이(11.5″) 종이(A4용지 4장 분량)

양식 요인
문자 + 3건 이미지,

7개 팝업 이미지
문자 + 3건 이미지 문자 + 3건 이미지

매체 특징
동일 개 매체, 다른 텍스트 양식 요인 ×

× 다른 개 매체, 같은 텍스트 양식 요인

시

<표 2> 단계별 연구 방법과 내용

읽기 자료를 내용으로 진행된 국어 수업은 읽기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과 내용에 한 온 한 

이해도를 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의 학습 목표는 매체 유형에 따른 읽기 내용의 온 한 

이해를 내용으로 수업  고지하 으며, 읽기 이후 내용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밝히지 않다. 이는 퀴즈의 존재를 사  고지시 일상의 읽기 성과가 아닌 문제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읽기 자료의 완독 시간을 측정하기 하여 등수를 확인하는 경쟁이 아니라 

평소 읽기 습 로 읽을 것을 강조하고 교실 교육용 TV 화면에 타이머를 실행하 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읽기 자료는 표 인 정보 텍스트인 신문 기사이다. 정보 텍스트는 내용 

형식을 통하여 구분된 텍스트 유형으로, 이에 응되는 텍스트는 문학 텍스트이다. 내용 형식에 

따른 텍스트의 구분은 이순 (2011, 503)을 참고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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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달 텍스트
informational text

문  텍스트, 문학 작품
literary text/ work

논픽션
nonfiction

픽션
fiction

비문학, 비문학 텍스트
non-literary/ non narrative

문학
literature

사실 문학
literature of fact

허구  서사물
fictional narrative

설명  텍스트
expository text

서사 텍스트
narrative text

<그림 2> 내용 형식에 따른 텍스트 구분 

정보 텍스트로서 신문 기사는 정보 달, 논픽션, 비문학, 설명  텍스트의 속성을 지닌다. 읽기 

자료의 정보 텍스트 속성을 감안해 등학교 6학년 읽기 수 에 맞는 신문 기사를 추천받았으며, 

텍스트로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 세종 왕이 화문에 나와 받는 벌

∙주요 내용: 용비어천가 소개로 시작한 본문은 우리나라 ‘뿌리’에 하여 이야기한다. 외래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회에 한 비 과 방송에서조차 자제하지 않고 사용되는 외래어 사용행태에 하여 ‘우리말을 학 ’한다는 표 과 

함께 이를 질타한다. 한, 정치인들이 특정한 날에 충원에서 묵념을 하듯 세종 왕을 기린다면 국민들도 조 이나마 

‘한 에 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한다. 

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 텍스트를 읽고 내용 이해도 수 을 확인하기 하여 평가 문제를 제시해 

풀도록 하 다. 제시된 평가 문항은 모두 10문제로, 애들러 외(1993, 24-25)의 검 독서(inspectional 

reading)와 분석  독서(analytical reading) 수 을 지향 으로 설정하고 PISA 2018의 읽기 평가

요소인 ‘정보의 치 악’과 ‘텍스트 이해하기’에 을 두고 개발하 다. 한 PISA 2018은 기존 

평가 던 PISA 2009, 2012, 2015의 평가 방법보다 세분화된 평가틀을 용하고 있으며(조성민, 

2019, 42), 각 평가틀의 내용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읽기 자료를 비교해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PISA 2018
읽기 자료

차원 범주 종류

과정

텍스트 과정 정보 찾기, 이해하기, 평가와 성찰하기 정보 찾기, 이해하기

과제 리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검, 조정 목표설정과 계획 수립

유창하게 읽기 상 아님

텍스트

출처 단일, 다 단일

조직과 탐색 정 , 동 정

체재 연속, 비연속, 혼합 연속

유형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상호작용 기술, 설명

상황 개인 , 공 , 교육 , 직업 공 , 교육

<표 3> PISA 2018의 읽기 평가틀과 읽기 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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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내용 배경을 토 로 개발된 평가 문항은 상 등학교 교사의 수  검토를 받아 

국어 교과 시간에 실시하 다. 읽기 이해도 평가 문항의 구체 인 내용과 문항별 PISA 2018의 

읽기 평가틀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평가 문항 PISA 연 성

① 읽은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 이름은? 정보 찾기

②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해하기

③ 읽었던 기사의 제목은?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④ 기사 본문에 나온 사진에 한 설명  틀린 것은? 정보 찾기

⑤ 기사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틀리게 말한 사람은? 이해하기

⑥ 기사에서 언 되지 않은 사람은? 정보 찾기

⑦ 기사에서 언 한 나라가 아닌 것은? 정보 찾기

⑧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과 다른 설명은? 정보 찾기

⑨ 기사가 작성된 시기는? 정보 찾기

⑩ 기사에서 소개된 외래어가 아닌 것은? 정보 찾기

<표 4> 평가 문항의 내용과 PISA 2018의 읽기 평가틀과의 비교 

Ⅳ. 연구 결과  분석

1. 읽기 성과의 포  결과

이 연구에서 매체 유형별 읽기 성과를 확인하기 하여 설정한 지표는 읽기 자료를 끝까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 읽은 내용에 한 이해도이다. 완독 시간은 내용을 온 히 이해했다고 스스

로 인식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내용에 한 이해도는 평가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조건에서 

평소의 읽기 습 에 따라 평가된 이해 수 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지표에 따라 읽기 자료에 한 평균 완독 시간은 5′34″이다. 매체 유형이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내용 텍스트는 자(공백 포함) 4,037자, 문단 12개로 이루어졌으며, 200자 원고지 기

으로 환산하면 20장 분량이 된다. 이 분량을 어느 매체에 담았느냐에 따라 완독 시간은 차이가 

났으며, 완독한 시간이 짧은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자자료 1(웹페이지) ￫ 자자료 2(pdf) ￫ 
인쇄자료 순이다. 다음은 평가 문항에 한 정답률이다. 체 10문항을 풀었으며 평균 정답 문항 

개수는 4.9문항이다. 이 결과 역시 어느 매체를 읽었느냐에 따라 정답 문항 개수가 차이가 났으며, 

높은 순서에 정리하면 인쇄자료 ￫ 자자료 2(pdf) ￫ 자자료 1(웹페이지) 순이다. 이상의 내용

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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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상
모둠 1 

(웹 페이지)

모둠 2

(pdf)

모둠 3

(인쇄자료)

144명 참여 인원 48명 46명 50명

5′34″ 완독 시간(평균) 3′28″ 5′23″ 7′18″

4.95개 정답 문항 개수 (평균) 3.9개 4.3개 6.2개

<표 5> 모둠별 읽기 성과의 결과 개요

평가 문항별 정답자 인원을 살펴보면 ‘문항 7번’ 본문에서 언 한 나라: 125명/144명(87%)과 

‘문항 10번’ 기사에서 소개된 외래어: 107명/144명(74%)이 높은 정답률을 보 다. 반면, 읽기 자료의 

첫 에 나왔던 정보 사항을 묻는 ‘문항 9번’ 기사가 게시된 날짜: 32명/144명(22%)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 다. 각 문항에 따른 모둠별 정답 인원의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평가 문항

매체 유형별 정답 인원(비율)

웹 페이지
(n=48)

pdf
(n=46)

인쇄자료
(n=50)

① 읽은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 이름은?
20 

(41.6%)
11

(23.9%)
23

(46%)

②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6

(33.3%)
22

(47.8%)
28

(56%)

③ 읽었던 기사의 제목은?
14

(29.1%)
14

(30.4%)
21

(42%)

④ 기사 본문에 나온 사진에 한 설명  틀린 것은?
14

(29.1%)
6

(13.0%)
18

(36%)

⑤ 기사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틀리게 말한 사람은?
18

(37.5%)
19

(41.3%)
28

(56%)

⑥ 기사에서 언 되지 않은 사람은?
20

(41.6%)
24

(52.1%)
37

(74%)

⑦ 기사에서 언 한 나라가 아닌 것은?
36

(75%)
42

(91.3%)
47

(94%)

⑧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과 다른 설명은?
22

(45.8%)
22

(47.8%)
32

(64%)

⑨ 기사가 작성된 시기는?
7

(14.5%)
10

(21.7%)
15

(30%)

⑩ 기사에서 소개된 외래어가 아닌 것은?
30

(62.5%)
34

(73.9%)
43

(86%)

<표 6> 매체 유형에 따른 문항별 정답 인원과 비율

2. 모둠 1(웹 페이지)의 읽기 성과 

모둠 1은 상 등학교 6학년 1반과 2반 48명이 참여했으며, 자자료인 웹 페이지 기사를 

국어 시간에 함께 읽고 평가 문항을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이 모둠은 읽기 자료의 원출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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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사 원문을 그 로 제공했으며, 모두 읽는 과정에서 7개 상업 고가 

확인되었다. 이 상업 고는 읽기 자료를 읽는 과정(scrolling)에서 실시간으로 팝업 형태로 는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인 gif 포맷으로 나타난다는 에서 pdf와 인쇄자료에서 볼 수 있는 정지된 

이미지인 화상(畵像)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자자료 유형인 웹 페이지를 읽은 모둠 1은 평균 완독 시간은 3분 28 으며,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는 3.9개/10개이다. 완독 시간 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완독 시간 인원(n=48)과 비율 평균 정답 문항 개수(n=10)

2′ 11명 (22.9%) 3.1개

3′ 25명 (52.1%) 3.6개

4′ 8명 (16.7%) 5.8개

5′ 2명 (4.2%) 5.5개

6′ 2명 (4.2%) 6.5개

<표 7> 모둠 1(웹 페이지)의 완독 시간 별 인원과 비율  평균 정답 문항 개수

이 연구의 설계에서 완독 시간은 등수를 부여하는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자료를 

온 히 이해했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최종 을 의미한다. 모둠 1에서 자자료서 웹 페이지를 온 히 

읽는 데 걸린 시간은 체 75%에 이르는 36명이 2′~3′ 에 몰려있다. 이 모둠에서 가장 빨리 

읽은 학생은 2′11″이며 가장 오래 걸린 학생은 6′31″이다. 완독 시간 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비교하면 읽기 자료를 오래 읽을수록 정답 문항의 개수가 정비례하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 문항의 정답 개수별 인원과 그에 따른 평균 완독 시간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하여 

읽기 자료를 읽는 데 걸린 시간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향을 끼쳤는가를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정답 문항 개수(n=10) 인원 (n=48)과 비율 완독 시간 (평균)

1개 3명 (6.3%) 3′01″

2개 6명 (12.5%) 2′55″

3개 8명 (16.7%) 2′57″

4개 12명 (25%) 3′08″

5개 9명 (18.8%) 3′37″

6개 6명 (12.5%) 4′29″

7개 4명 (8.3%) 4′48″

<표 8> 모둠 1(웹 페이지)의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

자자료인 웹 페이지는 컴퓨터 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 이를 간 매개로 정보(읽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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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매체 유형이다. 모둠 1은 11.3″디스 이에 나타는 웹 페이지를 읽은 후 내용에 한 

이해도를 묻는 10개의 평가 문항의 정답 개수와 인원을 확인하 다. 이 모둠 1의 48명은 평균 

3.99문제를 맞췄으며, 평가 문항 1문제를 맞춘 학생부터 7문제를 맞춘 학생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 다. 정답 문항 개수가 많을수록 완독 시간의 평균이 길었으며, 이는 <표 7>의 완독 시간 

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가 정비례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스스로 온 히 읽었다고 인식하는 

완독 시간이 길수록 내용에 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읽기 자료로서 디스 이를 통한 웹 페이지는 읽기(reading)보다 훑어보기(skimming)로 가

까워 빠르게 읽을 수 있으나, 주의력과 단력이 흐려지는 디지털 주의 산만(digital distraction)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란시스 부스, 2014). 이는 노병성(2008)에서 밝힌, 디지털 독서가 

인간의 사고를 편화, 단편화하는 가능성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모둠 2(pdf)의 읽기 성과

모둠 2는 상 등학교 6학년 3반과 4반 46명이 참여했으며, 자자료인 pdf 일을 태블릿으

로 국어 시간에 함께 읽고 평가 문항을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이 모둠은 읽기 자료의 원출처

인 인터넷 신문 기사를 문자와 련 이미지로 재편집하여 디스 이로 읽을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한 일을 읽었다. 재편집하는 과정은 모둠 1이 읽은 웹 페이지에 나오는 팝업 형태의 상업

고는 삭제하 고, 자 수, 띄어쓰기, 문단 구분 등 원문 기사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진행하 다. 이 pdf 일을 출력하면 모둠 3이 읽은 인쇄자료이기도 하다. 

자자료 유형인 pdf를 읽은 모둠 2는 평균 완독 시간은 5′23″ 으며,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는 4.3개/10개이다. 완독 시간 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완독 시간 인원(n=46)과 비율 평균 정답 문항 개수(n=10)

2′ 5명 (10.9%) 2.2개

3′ 4명 (8.7%) 3.2개

4′ 5명 (10.9%) 4.8개

5′ 5명 (10.9%) 3.2개

6′ 14명 (30.4%) 5.1개

7′ 5명 (10.9%) 6.4개

8′ 4명 (8.7%) 4.0개

9′ 4명 (8.7%) 4.0개

<표 9> 모둠 2(pdf)의 완독 시간 별 인원과 비율  평균 정답 문항 개수

모둠 2에서 자자료서 pdf 일을 온 히 읽는 데 걸린 시간은 30.4%에 이르는 6′ 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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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과 이후 시간 에 고르게 나타난다. 이 모둠에서 가장 빨리 읽은 학생은 2′22″이며, 

가장 오래 걸린 학생은 9′55″이다. 완독 시간 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비교하면 7′ 까

지는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가 정비례로 증가하지만, 이후인 8′ 부터는 갑자기 평균 정답 문항

의 개수가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 문항의 정답 개수별 인원과 그에 따른 평균 완독 시간을 확인하 다. 같은 자

자료 유형인 모둠 1과 완독에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2′정도 차이가 난다. 모둠 1과 모둠 2는 

같은 교육용 태블릿의 디스 이로 읽기 자료를 읽었다는 에서 공통이지만 내용을 표 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양식 요인에서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완독에 걸리는 시간차 2′남짓에 향

을 끼쳤는가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이 되리라 상할 수 있다.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정답 문항 개수(n=10) 인원 (n=46) 완독 시간 (평균)

0개 1명 (2.2%) 2′22″

1개 1명 (2.2%) 5′43″

2개 7명 (15.2%) 5′20″

3개 12명 (26.1%) 4′56″

4개 3명 (6.5%) 5′09″

5개 7명 (15.2%) 6′32″

6개 6명 (13.0%) 6′23″

7개 5명 (10.9%) 3′58″

8개 2명 (4.3%) 8′38″

9개 1명 (2.2%) 7′45″

10개 1명 (2.2%) 6′18″

<표 10> 모둠 2(pdf)의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

모둠 2의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0개부터 10개 만 까지 고르게 나타난다. 같은 자자료로 

읽은 모둠 1에 비하여 정답 문항 개수가 7개인 고득 을 받은 학생이 9명(18%)에 이르며 완독 

시간은 평균인 5′23″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모둠 3(인쇄 자료)의 읽기 성과

모둠 3은 상 등학교 6학년 5반과 6반 50명이 참여했으며, 자자료인 pdf 일을 출력한 

인쇄자료를 국어 시간에 함께 읽고 평가 문항을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이 모둠은 모둠 2가 

읽은 pdf 일과 동일한 내용, 형태이지만 자자료 기기인 디스 이 개 매체가 없다는 에

서 차이가 있다. 인쇄자료의 분량은 A4 4장 정도이며 이미지는 컬로로 출력되어 자자료 1,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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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은 동일하다. 

인쇄자료를 읽은 모둠 3은 평균 완독 시간 7′31″ 으며,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는 6.2개/10개

이다. 완독 시간 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완독 시간 인원 (n=50) 정답 문항 개수 (n=10)

3′ 2명 (4%) 6.5개

4′ 5명 (10%) 5.2개

5′ 6명 (12%) 6.8개

6′ 11명 (22%) 6.1개

7′ 12명 (24%) 6.5개

8′ 7명 (14%) 6.2개

9′ 3명 (6%) 5.3개

10′ 2명 (4%) 7.5개

11′ 1명 (2%) 6.0개

12′ 1명 (2%) 6.0개 문항

<표 11> 모둠 3(인쇄자료)의 완독 시간 별 인원과 비율  평균 정답 문항 개수

모둠 3에서 인쇄자료를 온 히 읽는 데 걸린 시간은 46.0%에 이르는 6~7′ 를 기 으로 

이 과 이후 시간 에 고르게 나타난다. 이 모둠에서 가장 빨리 읽은 학생은 3′21″이며, 가장 

오래 걸린 학생은 12′42″이다. 완독 시간 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는 완독 시간 별로 6~7개

로 고르게 나타난다. 

자자료를 읽은 앞선 모둠과 다르게 인쇄자료를 완독하는데 걸린 시간이 2′ 는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동일한 내용, 형태로 편집된 읽기 자료를 디스 이로 읽느냐(모둠 2), 종이로 출력

해 읽느냐(모둠 3)의 차이일 뿐인데 두 모둠의 읽기 성과는 차이가 크다. 두 모둠의 완독 시간은 

평균 2′정도 차이가 있으며, 정답 문항 개수 역시 2문제 정도 차이가 있다. 한 완독 시간 별로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가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9>와 <표 11> 참고).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정답 문항 개수(n=10) 인원 (n=50) 완독 시간 (평균)

4개 5명 (10%) 7′13″

5개 8명 (16%) 5′45″

6개 20명 (40%) 8′07″

7개 6명 (12%) 6′17″

8개 8명 (16%) 6′37″

9개 3명 (6%) 9′00″

<표 12> 모둠 3(인쇄자료)의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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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자료를 읽은 모둠 3이 자자료를 읽은 다른 두 모둠보다 정답 문항의 개수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게 높은 정답 문항 개수는 온 히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과 정비례하며, 

자자료를 읽은 다른 두 모둠보다 길다.

인쇄자료보다 (디스 이를 통하여 읽는) 자자료에 익숙한 학생임을 고려하면 의 결과는 

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인쇄자료는 자자료처럼 scrolling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훑어읽기가 

어렵다는 에서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디지털 주의 산만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이해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인쇄자료가 유일한 읽을거리 던 과거에 비하여, 변하는 ICT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체 유형에서의 읽을거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디지털 이주

민으로 구분되는 성인들 심으로 사용되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는 20년

이 지난 지  아동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에 걸쳐 보 되었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시 와 맞물려 부상한 자책( 자자료)은 종이책(인쇄자료)이 주는 독서의 효용을  수 있으

며 아날로그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의 장단 을 조합한 새로운 독서에 한 교육 방법의 필요함

이 제기되었다(노병성, 2008). 

이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많이 하는 매체 유형인 자자료와 인쇄자료에 따라 변화하는 읽기 

성과를 온 히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 내용에 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이를 학교 도서 에 있어 

인쇄자료 이상의 다매체 독서 자료 구성에 시사하는 을 찾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온라인 

신문 기사를 읽기 자료로 선정하고, 인쇄자료, 자자료 1(웹 페이지), 자자료 2(pdf 일)로 

매체 변환하여 등학교 국어 시간을 활용해 읽도록 하 다. 그리고, 독서 후 10개 문제로 이루어

진 평가 문항을 풀어 읽기 성과를 악하 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읽기 자료는 정보 텍스트에 

해당하며 자자료를 읽는 모둠 1과 2는 11.3″ 동일한 크기의 태블릿 디스 이로 공통으로 

사용하 고, 동일한 형식 텍스트지만 모둠 2는 pdf 일의 자자료로 읽었으며 모둠 3은 인쇄자

료를 읽었다. 

이상의 매체 유형으로 구분해 읽은 결과 웹 페이지로 읽은 모둠 1은 온 히 읽는데 걸린 평균 

완독 시간이 가장 짧았지만 평가 문항에 한 평균 정답 문항 개수는 가장 낮았다. 반면 인쇄자료

를 읽은 모둠 3은 웹 페이지에 비하여 완독 시간이 2배 이상 길었으나 평균 정답 문항 개수는 

가장 많았다. 디스 이를 통한 웹 페이지는 읽기(reading)보다 훑어보기(skimming)로 가까워 

빠르게 읽을 수 있으나, 주의력과 단력이 흐려지는 디지털 주의 산만(digital distract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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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연구의 방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인쇄자료와 자자료가 

주는 읽기 성과의 특성을 개 하는데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원 수의 표성, 

모둠별 동질성 여부, 읽기 자료의 표 화 검정 등에 한 제약 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 인 인쇄자료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자자료는 분명하고 구분된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쇄자료 심의 통 인 읽기의 방법이 디지털 기기 기반의 자자

료보다 내용의 이해도라는 학습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상할 수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기가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은 종이에 인쇄된 읽기 자료보다 모니터나 태블릿 

PC와 같은 디스 이에 나타난 읽기 자료가 익숙할 것이다. 교육부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 랫폼으로 진 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참고한다면 학교도서 계 역시 디지털기기 는 

인쇄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독서교육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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