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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와 타 교원과 학생의 기  직무에 한 인식을 확인하며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수행 역량의 정도를 악하여 사서교사의 직무 인식에 한 기 정보를 얻고 으로 개선해야 

할 사서교사의 직무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임정훈 외(2021)가 선정한 25개의 직무를 수정한 뒤 사서교사 

210명을 상으로 사서교사 자신의 직무별 요도, 타 교원과 학생의 기  직무별 요도 그리고 사서교사 자신의 

수행 역량 인식 수 을 측정하 다. 분석 결과,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을 가장 요하게 인식하 으나 

타 교원과 학생의 기  직무로 ‘도서  행사’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 으며 ‘도서  이용지도’ 수행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식하 다. 그리고 으로 사서교사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직무로는 ‘콘텐츠 큐 이션’,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교수학습매체 제작’,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 ‘교수설계 

 구 ’, ‘정보윤리와 작권 교육’,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 력수업’을 포함한 9개의 직무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서교사, 직무 역할, 역량 평가, 학교도서 , 독서교육, 리터러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eacher librarians perceive the importance 

of each job and the expected job of other teachers and students,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on their job recognition and to derive their jobs to be improved. To this end, after modifying the 

25 jobs selected by Lim Jeong-hoon et al.(2021), 210 librarian teachers were measured for their own 

importance by job, the expected importance of other teachers and students, and the level of evaluation 

of their own performance 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acher librarians recognized ‘reading 

education and literacy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but recognized ‘library event’ as the most 

important task expected of other teachers and students, and recognized that ‘library usage guidance’ 

was the most outstanding. In addition, there were nine jobs that need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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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2022 개정 ․ 등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총론에 포함되었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 되었다. 한, 시수가 학

으로 변경되었으며 진로 선택  융합 선택과목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 과목의 선택권이 확 되었

으며 고교학 제가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교육부, 2022). 이와 같은 국가수 의 교육과정 변화는 

사서교사의 역할과 직무의 변화를 수반한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고교학 제와 등 선택

과목 도입은 정규교과목이 없는 사서교사가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과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으며 

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서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서교사의 역할과 직무 수행은 교육 환경  요인에 의해 많은 향을 받아왔다(정진수, 2009). 

특히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 을 때, 학교 구성원의 인식은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 수행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리자와 교사들의 사서교사 역할에 한 인식은 사서교사가 직무를 수행

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권은경, 2011; 김종성, 2007; 소병문, 송기호, 2018; 

안다인, 김기 , 2018; 이연옥, 2020; Lance & Hofschire, 2011; Lance, Rodney, & Russell, 2007; 

Lance, Rodney, & Schwarz, 2010; Lance, Schwarz, & Rodney, 2014; Small, Snyder, & 

Parker, 2009; Todd, Gordon, & Lu, 2010; 2011; Todd, Kuhlthau, & OELMA, 2005a; 2005b). 

사서교사는 기  역할과 수행 역할이 다른 가장 큰 이유로 사서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국가 

 교육청 수 의 교육과정이 없다고 인식하 다(송기호, 2019). 그러나 2022 개정교육과정이 

용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사서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신설하고 교육

과정을 운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체계에서는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역할과 역량 수 이 학교 장에서 사서교사의 실질 인 교육활동을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요한 교육 요인이 된다. 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기  직무는 사서교사의 

역할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송기호, 2019; Small, Snyder, & Parker 2009). 이는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에 한 자기 인식과 기  직무 인식 그리고 직무 수행 역량에 한 인식이 

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사서교사가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와 학교 구성원의 기  직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직무 수행 역량의 정도를 악

하여 사서교사의 직무 인식과 역량 수 에 한 기 정보를 도출하고 으로 개선해야 할 

사서교사의 직무를 도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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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별 요도 우선순 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사서교사는 타 교원이 요하게 인식하는 사서교사의 기  직무를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3: 사서교사는 학생이 요하게 인식하는 사서교사의 기  직무를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4: 사서교사는 자신의 직무 수행 역량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5: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요도와 수행 역량은 차이가 있는가?

2.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타 교원이나 학생의 인식을 통해 학교도서 의 효과나 사서교사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와 사서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권은경(2011)은 학생을 상으로 학교도서  효과에 한 인지도를 조사하 으며, 학생들은 

학교도서 이 독서활동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 다. 황혜정과 김기 (2015)은 학

생과 고등학생을 상으로 학교도서  환경에 한 인식과 요구수 을 조사하고 학생과 고등학

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소병문과 송기호(2018)는 등교사를 상으로 학교도서 에 

한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 다. 연구자들은 등교사의 학교 , 지역, 담당교과 계열, 연령 에 

따른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 다. 박주 과 허우정(2019)은 ․ ․고등학교 

교원들을 상으로 학교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분석 결과, 교원들은 학교도서

의 가장 요한 기능을 ‘독서’로 인식하 으나 2.4%의 교원만이 학교도서 을 ‘정보활용능력’과 

연계하여 인식하 다. 이 연구자들은 학교 , 성별, 근무 인력 유형, 연령, 근무 경력에 따라 학교

도서 에 한 인식과 기능  심리  거리를 측정하 다. 이연옥(2020)은 학생과 교사가 인식하

는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알아보기 해 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으며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학생이 인식하는 사서교사의 

핵심 인 직무 역할은 ‘도서  운 ’이었으며 교사가 인식하는 사서교사의 핵심 인 직무 역할은 

‘독서교육’이었다. 반면에 ‘정보활용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향력이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수업 지원’, ‘도서 활용수업  력수업’과 같은 사서교사의 교수 력자로서

의 역할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높지 않은 데 비해 교사들은 이와 련한 역할을 비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교사가 인식하는 사서교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다. 

정진수(2009)는 등학교 사서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자 등 사서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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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질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자는 사서교사의 역할은 교육 환경  요인에 의해 많은 

향을 받았고 교사로서의 역할에 명확한 공감 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

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김성 (2009)은 사서교사를 상으로 사서교사의 문성 인식 

수 을 조사하기 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서교사 자격 기 을 바탕으로 ‘ 학에서 학습한 

수 ’과 ‘ 장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수 ’, ‘ 재 수 ’을 측정하고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장

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수 은 ‘교육’(3.98 )이었으나 재의 역량 수 에서 ‘교육’(3.22 )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구체 인 직무로는 ‘독서교육’과 ‘도서  이용지도’가 장에서 가장 요

하게 생각하는 직무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서교사가 요하게 생각하는 수 과 재 수 을 

비교하고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송기호(2019)는 사서교사를 상으로 사서교사 자신의 

역할 인식과 역할 수행을 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는 ‘정보활용교육’과 ‘도서  활용수업과 동수업’을 요한 

역할로 인식하 으나 실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독서교육’과 ‘도서  이용교육’이라고 

응답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역할 해 요인  하나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장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정훈 외(2021)는 국제  국가수 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사서교사의 직무와 역량을 4개의 

직무 역과 25개의 직무, 70개의 역량으로 구조화하고 석사나 박사학 를 소지한 사서교사를 

상으로 AHP를 활용하여 역량의 우선순 를 조사하고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사서교사는 4개의 

직무 역  정보 문가, 교사, 경 자, 력  리더 순으로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승민 

외(2021)는 사서교사를 상으로 임정훈 외(2021)가 제시한 직무를 바탕으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의 요도와 직무 역할의 실행 만족도를 조사하고 차이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는 

정보 문가, 교사, 경 자, 력  리더, 4가지 역  교사의 직무 역을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직무 역할의 실행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분의 선행연구는 사서교사나 타 교원 그리고 학생의 인식을 토 로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을 

분석하 다. 그러나 송기호(2019)는 사서교사의 역할 해 요인  하나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장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 다. 그리고 Small과 Snyder, Parker(2009)는 사서교사가 리자

를 자율  지지자로 인식하는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는 

사서교사가 리자를 포함한 타 교원과 학생의 인식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직무를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하 다.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사서교사 자격 기 이나(김성 , 2009), Todd와 Kuhltau의 문항(권은경, 2011), 교원능력

개발평가 지표(송기호,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운 매뉴얼(신 석, 조 연, 김

종윤, 2020), 국가직무능력표 과 미국 학교도서  기 (임정훈 외, 2021) 등을 활용하 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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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임정훈 외(2021)가 사용한 25개의 직무를 수정하여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별 

요도와 직무별 실행 역량을 조사하 으며 한, 타 교원과 학생의 직무 역할 기 에 한 사서교사 

인식을 조사하 다. 사서교사 자신과 타 교원  학생의 직무 역할 기 와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에 

한 분석 연구는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을 다각 인 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직무의 요성은 

높으나 사서교사의 역량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 역을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Ⅱ. 사서교사의 직무

1. 국제기구

가. IFLA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는 지속 으로 학교

도서 의 직무를 제시해 왔다. 표 으로는 학교도서  가이드라인이 있다. 2002년에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함께 발행한 학교도서  

가이드라인에는 사서교사가 정보 제공과 정보문제 해결, 인쇄  자 정보원 사용, 독서 진흥, 아동

문학과 미디어, 문화 진흥과 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IFLA & UNESCO, 

2002). 그리고 IFLA(2015)의 학교도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서교사의 주요한 역할로 교육, 

리, 리더십, 력, 커뮤니티 참여를 제시하 다. 교육에서는 ‘리터러시와 독서 증진, 정보 리터러

시, 탐구 기반 학습(문제 기반 학습, 비  사고), 기술 통합, 교사를 한 문성 개발을 사서교

사의 역할로 규정하 다. IFLA 학교도서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도서 이 교육 으로 기능하기 

해 수행되어야 하는 학교도서  로그램과 활동을 제시하 다. 제시된 학교도서  로그램과 

활동은 사서교사의 주요한 역할과 첩되지만, 사서교사의 주요한 교육  역할로 제시된 ‘정보 

리터러시’가 학교도서  로그램과 활동에서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나. UNESCO

UNESCO는 도서 과 정보 리터러시 분야에서 IFLA와 지속 으로 력해오고 있다. UNESCO

는 IFLA와 공동으로 1994년과 2022년에 공공도서  선언문(Public Library Manifesto)을 발표

하 으며(UNESCO & IFLA, 1994; IFLA & UNESCO, 2022), 1999년에 학교도서  선언문

을 발표하 다. 그리고 2005년에 IFLA와 NFIL(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와 

공동으로 알 산드리아 선언문(Alexandria Proclamation of 2005)을 발표하 다(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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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L, & IFLA, 2005).

UNESCO는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에 제시된 의견과 표 의 자유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달할 수 있는 자유를 릴 수 있는 역량으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를 선정하 으며 더불어 MIL을 21세기 시민들이 생존하기 한 필수 인 역량으

로 선정하 다(박주 , 2020). 그리고 UNESCO는 2007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융합한 MIL을 세계 각국에서 추진할 것을 권장하 다. 

UNESCO가 제안한 MIL은 도서 과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이론이 극 으로 포함되어 있다. 

MIL의 핵심 인 역이 정보 리터러시이며 MIL 개념 구성요인으로 도서  리터러시가 포함되

어 있다. 한, MIL의 5법칙은 도서 학 5법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MIL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도서 과 사서는 주요한 교육 내용이다. 이는 사서교사가 학생의 MIL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IFLA는 UNESCO가 MIL 교육의 심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에 설립한 GAPMIL(Global 

Alliance for Partnerships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8에는 도서 에 시민들의 MIL 역량 향상을 돕는 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

다(IFLA, 2011). 한, 2020에는 도서 이 MIL 정책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 다(IFLA, 2020). 

이러한 결과는 MIL이 사서교사의 요한 직무임을 시사한다. 

2. 법령

가. 국내 사서교사 직무 법령

사서교사의 직무나 학교도서 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학교도서 진흥법, 학교도서

진흥법시행령, 등교육법, 독서문화진흥법, 등교육법, 재교육진흥법시행령 등이 있다. 

학교도서 진흥법은 2007년에 제정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며 4차례에 걸쳐 타법 

개정되었다. 학교도서 은 학교도서 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 진흥법 시행령은 사서

교사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 법에는 학교도서 의 기능을 학생과 교원의 학습․

교수활동 지원(제2조), 자료의 수집․제작․개발․폐기․제 (제10조), 학교도서 의 행사와 

활동(제10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제15조)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 진흥법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역할로 학교도서  운 계획의 수립에 한 업무,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산편성 등 학교도서  운 에 한 업무, 도서 지도  학교도서  이용방법 등에 

한 교육과 안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제7조)을 규정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사서교사는 교사로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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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무를 지닌다. 독서문화진흥법에는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도서  개선, 독서 자료의 

확보, 독서교육 련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보  등과 연계되어 사서교사의 직무

가 규정되어 있다. 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사서교사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2( 재교육에 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리)에 제시되어 있는 재교육기

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리, 재교육 담당교원에 한 자료의 수집  리, 

재교육 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을 사서교사의 직무와 연계할 수 있다. 

나. 미국 등교육법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서교사(school librarians)와 학교도서 과 련된 규정은 등교

육법(U. 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용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시  요구사항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미국 등교육법을 재인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재는 2015년에 오바마 통령이 서명한 ESSA법이 등교육법으로 용되고 있다. 

미국 등교육법 ESSA에서 사서교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skills) 개발, 학업성취도 향상, 

리터러시 계획을 지원, 개발, 리, 평가하도록 하는 연수 참여, 소득층의 리터러시 스킬 개발, 

문성 개발, 도서, 최신의 자료를 제공, 부모에게 아동의 발달단계에 합한 도서 제공, 유아에게 

책 읽어주기 권장, 독서 동기, 독서 능력(performance), 독서 빈도 향상, 높은 수 의 책을 제공, 

다방면에 걸친 교육 제공, 학업성취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한 기술 사용 개선 등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일본학교도서 법

한국의 학교도서 진흥법이 교육  기능에 을 두고 있다면, 일본의 학교도서 법은 도서  

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 의 기본 인 업무에 을 두고 있다(변

우열, 2017). 한, 일본의 학교도서 법은 도서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서교육에 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는 이 한국의 학교도서 진흥법과는 다르다. 

일본은 사서교사가 되기 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학교도서  사서교

사(司書教諭) 강습 규정을 통해 사서교사 자격을 얻기 해서는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학교 

경 과 학교도서 ’, ‘학교도서  미디어 구성’, ‘학습지도와 학교도서 ’, ‘독서와 풍부한 인간성’

(読書と豊かな人間性), ‘정보 미디어의 활용’이 규정되어 있다(学校図書館司書教諭講習規程 

令和二年文部科学省令第三十四号による改正). 한, 일본 국학교도서 의회는 학년군별 

정보활용 교육 내용을 ‘과제 설정’, ‘미디어 활용’, ‘정보 활용’, ‘정리  공유’로 개정하 다(全国学
校図書館協議会,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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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정책

가.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2010년에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한 만족도

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사서교사는 교원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상이다. 평가는 

평가 역과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육청 차원의 일반 인 평가 역과 

평가요소  평가 지표는 <표 1>과 같다. 

평가 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학습지도

수업 비 교과내용 분석, 수업계획 수립

수업 실행 학습환경 조성, 교사의 발문, 교사, 학생 상호작용, 학습 자료  매체 활용

평가  활용 평가내용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생활지도

도서  경

도서  이용의 활성화

경 계획  리( 산, 자료구입, 시설, 비품)

인 자원 리

정보자료 리

정보서비스(도서 출  반납)

자료조직  장서 리(장서 검)

정보시스템 운   활용

교육  수업 지원

도서  이용자 교육

도서 활용수업  동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표 1> 사서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

<표 1>에서 학습지도 평가 역은 수업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사서교사만

의 고유한 직무는 생활지도 평가 역으로 제시된 3개의 평가 요소와 10개의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제시된 평가 요소와 평가 지표는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활용되었다(송기호, 2019).

나. 3차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은 학교도서 법 제7조(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재 용되고 있는 제3차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교육부, 

2019)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용되는 교육부 정책으로 학교도서 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책 문서이다.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은 변화되는 학교도서 의 기능과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은 인쇄매체 심의 학교도서  서비스에서 디지털 형태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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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학교도서  서비스로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제3차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에는 독서

교육, 정보활용교육, 학교도서  활용교육, 자료구입, 메이커 교육 로그램 운 , 디지털 환경친화  

학교도서  정보시스템 활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시민 역량, 공동체 상 로그램 

운 , 진로 교육 지원이 주요한 학교도서 의 기능이자 사서교사의 역할로 제시되어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상

사서교사의 직무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해 웹 설문지를 제작하 고 2023년 7월 6일에서 

7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사서교사 210명이 응답하 다. 그러나 타 교원

의 사서교사 기  직무를 묻는 문항에 “모르겠다”로 응답한 데이터가 포함된 결측값을 제외하고 

직무 인식 분석에는 15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 한, 학생의 사서교사 기  직무를 묻는 문항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데이터가 포함된 결측값을 제외하고 직무 인식 분석에는 15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 따라서 총 210부를 회수하 으나 타 교원 기  인식 역은 15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

고 학생 기  인식 역은 15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그 밖의 역은 체 210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조사 상 사서교사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구분　 빈도 퍼센트 합계 구분　 빈도 퍼센트 합계

지역별

서울 23 11.0

210

(100.0%)

경력별

4년 미만 56 26.7

210

(100.0%)

인천, 경기 73 34.8 4년 이상 7년 미만 61 29.0

경상권 25 11.9 7년 이상 11년 미만 20 9.5

라권 35 16.7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31.9

충청권 36 17.1 21년 이상 6 2.9

강원도 18 8.6
자격

취득별

교직과정 이수 116 55.2

학교 별

등학교 103 49.0 사범 학 졸업 58 27.6

학교 39 18.6 교육 학원 졸업 36 17.1

고등학교 68 32.4

성별
남성 20 9.5

여성 190 90.5

<표 2> 조사 상 사서교사의 특징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가 34.8%, 충청권 17.1%, 라권(제주도 포함) 16.7%, 경상권 11.9%, 

서울 11.0%, 강원도 8.6% 순으로 높은 참여를 하 다. 제주도에서는 2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여 

라권으로 통합하 다. 학교 별로는 등학교(특수학교 포함) 49.0%, 고등학교 32.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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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순으로 참여하 다. 특수학교에서는 2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 고 학교 구성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등학교 으로 통합하 다. 성별로는 여성 90.5%, 남성이 9.5% 참여하 으며 경력별

로는 11년 이상 21년 미만 31.9%, 4년 이상 7년 미만 29.0%, 4년 미만 26.7%, 7년 이상 11년 

미만 9.5%, 21년 이상 2.9% 순으로 참여하 다. 자격 취득별로는 교직과정 이수 55.2%, 사범 학 

졸업 27.6%, 교육 학원 졸업 17.1% 순으로 참여하 다.

2. 연구 내용과 설문 문항

본 연구에서는 임정훈 외(2021)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시한 4개의 직무 역과 25개의 직무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4차 산업 명 기술 용’을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교육부, 2019; U. S. 

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으로 수정하 으며, ‘오리엔테이션․도서  이용지도’를 ‘도

서  이용지도’(김성 , 2009; 송기호, 2019; 안다인, 김기 , 2018; 이연옥, 2020)로 ‘독서교육’을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미국. 등교육법, 2015)으로 수정하 으며 ‘정보활용교육’과 ‘디지

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IFLA, 2011; 2015; UNESCO, 2011; 

2013; 2021; 日本 学校図書館司書教諭講習規程, 2020)으로 통합하 다. 그리고 ‘학생 독서활동 리’

는 독서교육의 부수 인 활동으로 삭제하 으며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UNESCO, 2011; 2013; 

2021)을 추가하 다.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은 사서교사가 수업하는 상황을 구체 으로 

표 하기 하여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과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 수업 지원’, 그리고 ‘ 력

수업’으로 구분하 다. 설문조사를 해 구성한 사서교사의 직무 역과 상세 직무는 <표 3>과 같다. 

역
번호

정보 문가 교사 경 자 력  리더

1 장서개발․ 리․보존 도서  이용지도 학교도서  경 계획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 수업 

지원

2 정보자료 조직
독서교육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산 리 력수업

3
정보서비스

(상담  자료제공)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시설 리 문  학습공동체 참여

4 콘텐츠 큐 이션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인사․조직 리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5 정보시스템 운 교수설계․구 도서  행사

6 교수․학습 매체 제작 정보윤리와 작권교육 학교도서  평가

7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정보 근과 공정이용 홍보․마

<표 3> 사서교사의 직무 역과 상세 직무

설문 문항은 <표 3>에 제시된 25개의 직무를 활용하여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 다. 설문 문항의 

내용과 응답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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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용(요소)  응답 내용 연구문제

자기 직무 인식 
1. 사서교사 인식 사서교사 직무 요도 
  - 25문항, 5  척도

연구문제1, 5

타인 직무 인식

2. 타 교원 인식 사서교사 직무 요도
  - 25문항, 5  척도, 모르겠다

연구문제2, 5

3. 학생 인식 사서교사 직무 요도 
  - 25문항, 5  척도, 모르겠다

연구문제3, 5

자기 직무 역량 수
4. 사서교사 인식 자신의 역량 수  평가
  - 25문항, 5  척도

연구문제4, 5

<표 4> 사서교사의 직무 요도 인식 설문 문항

<표 4>에서와 같이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사서교사 직무별 요도와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직무 역량 수 을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타 교원의 기  직무별 요도 

 학생의 기  직무별 요도에 한 질문에서는 5  척도와 함께 ‘모르겠다’라는 선택지를 제공하 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가 다르므로 사후분석 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Scheffe 기법

을 용하 으며,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Games-Howell 기법을 용하 다. 

그리고 IPA 분석을 활용하여 장의 사서교사가 생각하는 사서교사 직무의 요도와 수행 역량 

수 을 2차원 도표로 제시하 다.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의 요도와 수행 역량 수 을 분석한 

매트릭스의 형태는 <표 5>와 같다.

2사분면(LH)  개선 역

High Importance-Low Performance

1사분면(HH) 유지 리 역

High Importance-High Performance

3사분면(LL) 낮은 우선 순  역

Low Importance-Low Performance

4사분면(HL) 과잉 투자 역

Low Importance-High Performance

<표 5> 요도-실행 역량분석(IPA) 매트릭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사분면에 표시된 직무는 요한 직무로 인식되면서 실행 역량도 

높은 직무로 유지 리가 필요한 직무이다. 2사분면에 표시된 직무는 요한 직무로 인식되나 

실행 역량이 낮은 직무로 인 개선이 필요한 직무이다. 3사분면에 표시된 직무는 요도와 

실행 역량이 낮게 인식된 직무로 우선순 가 낮은 직무이다. 4사분면에 표시된 직무는 요도는 

낮게 인식되나 실행 역량이 높게 인식된 직무로 과잉 노력을 제거해도 되는 직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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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분석  결과

연구 분석  결과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후 연구문제를 

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1. 체 직무 차원 분석 결과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직무별 요도와 타 교원의 기  직무, 학생의 기  직무 그리고 

자신의 직무 수행 역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분

사서교사의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

(N=210)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와 기  직무 인식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 인식
(N=210)

타 교원 기

직무 인식
(N=154)

학생 기  

직무 인식
(N=158)

M S.D. M S.D. M S.D. M S.D.

장서개발 리보존 3.76
경/취

0.68 4.41 0.7 3.51 1.07 3.70 1.06

정보자료조직 3.65
지/취

0.72 4.10 0.79 3.14 1.06 3.24 1.07

정보서비스(상담  자료제공) 3.76
경

0.80 4.67
지

0.55 3.55 1.05 4.20
지

0.92

콘텐츠 큐 이션 3.55 0.81 4.37 0.67 3.30 1.02 3.80 0.97

정보시스템 운 3.99
경

0.81 3.99 0.84 3.31 1.05 3.41 1.11

교수학습매체 제작 3.50
경

0.83 4.33
성

0.76 3.02 1.02 3.09
경

1.06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3.54 0.88 4.40 0.72 3.06
경

1.04 3.13 1.09

도서  이용지도 4.22 0.70 4.68 0.58 3.94
지/

1.00 4.09
지/

0.91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3.79
경

0.87 4.78 0.53 3.98
지

1.02 3.80
지

1.05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3.38
경

0.85 4.57 0.72 3.31
성

1.13 3.31
성

1.13

교수설계  구 3.31
경

0.89 4.32
지/성

0.73 3.19
성/경

1.10 3.06 1.12

정보윤리와 작권교육 3.29 0.83 4.39 0.72 3.10 1.05 3.06 1.00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 3.47 0.86 4.37 0.69 3.22 1.09 3.32 1.12

학교도서  경  계획 4.05 0.70 4.5 0.64 4.07
지

0.96 3.33 1.15

산 리 4.07
경

0.78 4.05 0.78 3.91
성

1.03 2.97 1.17

시설 리 3.84
경

0.78 3.74 0.8 3.81 1.03 3.34 1.13

인사조직 리 3.57 0.82 3.56 0.89 3.33 1.00 2.84 1.07

도서  행사 4.09
지/

0.78 4.11
경
 0.88 4.19 0.92 4.38

지
0.83

학교도서  평가 3.56 0.81 3.79 0.8 3.73
지/

1.05 2.81 1.03

홍보 마 3.70 0.81 4.17
경

0.71 3.67 1.04 3.68 1.04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3.95 0.87 4.73
지/

0.56 3.77
/성/경

1.12 3.58 1.09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3.61 0.95 4.41 0.77 3.56
성/경

1.21 3.27 1.11

력수업 3.10 1.02 4.45
성

0.78 3.23 1.21 3.04 1.13

문학습공동체 참여 3.63 0.99 4.26 0.80 3.28
지/경

1.11 2.65 1.09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3.11 1.09 3.68 0.99 3.08
지/성

1.05 2.57 1.03

계 3.66 0.89 4.27 0.81 3.49 1.11 3.35 1.06

주: 지(지역별), (학교 별), 성(성별), 경(경력별), 취(자격취득별)가 표시된 직무는 통계  차이가 있음(p<0.05)

<표 6>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와 기  직무, 직무 수행 역량 인식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역할과 역량 수준 분석

- 205 -

2. 사서교사 인식 직무별 요도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별 요도를 분석하여 직무별 우선순 를 도출하 다. 그리고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성별에 따라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요도에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가. 직무별 요도 우선순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 인식에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리터

러시 교육’(4.78),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4.73), ‘도서  이용지도’(4.68) 순으로 직무의 

요성을 높게 평가하 다. 반면에 ‘인사조직 리’(3.56),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3.68), ‘정보시스

템 운 ’(3.99) 순으로 직무의 요성을 낮게 평가하 다.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도서  이용지도’, ‘미디

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같이 교육  측면의 직무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 지만 ‘인사조직 

리’, ‘시설 리’, ‘학교도서  평가’와 같이 학교도서  경 자 측면의 직무를 상 으로 낮게 인식

하 다. 

나. 특성별 사서교사 인식 직무별 요도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성별에 따른 특성별로 사서교사 자신의 직무 요도에 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 직무는 11개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3개 으며 

학교 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5개 다.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2개 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3개 다. 그러나 자격취득 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사서교사의 자기 인식 직무별 요도에서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정보서비스’, 

‘교수설계  구 ’,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이었으나(p<0.05) 사후분석 결과 지역간 통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는 사서교사가 스스로 요하게 인식하는 직무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 별 사서교사의 자기 인식 직무별 요도에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정보시스템 

운 ’, ‘도서  이용지도’, ‘학교도서  평가’,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다른 교사의 도서 활

용수업 지원’이었다. 학교 별 사서교사의 자기 인식 직무별 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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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N M 구분 변인 N M

정보시스템운

F=3.971*

>고

등학교 103 4.03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F=4.137*

>고

등학교 103 4.79

학교* 39 4.23 학교* 39 4.85

고등학교* 68 3.78 고등학교* 68 4.57

체 210 3.99 체 210 4.73

도서  이용지도

F=4.991**

>고

등학교* 103 4.78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지원

F=3.189*

>

등학교* 103 4.28

학교 39 4.72 학교* 39 4.62

고등학교* 68 4.50 고등학교 68 4.49

체 210 4.68 체 210 4.41

학교도서 평가

F=3.454*

>고

등학교* 103 3.91

학교 39 3.82

고등학교* 68 3.59

체 210 3.79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5,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1

<표 7> 학교 별 사서교사의 자기 인식 직무별 요도

사후분석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사후분석 결과 등학교 사서교사가 고등학교 사서교사에 

비하여 통계 으로 요하게 인식한 직무는 ‘도서  이용지도’와 ‘학교도서  평가’로 나타났다. 

등학교와 학교 사서교사 간에 통계 으로 의식의 차이가 있는 직무는 ‘다른 교사의 도서 활

용수업지원’이었으며( > ), 학교와 고등학교 사서교사 간에 통계 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직무는 ‘정보시스템 운 ’과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으로 나타났다( >고). 이러한 결과는 

학교 에 따라 사서교사가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에 따른 사서교사의 직무 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 직무는 ‘도서  행사’, ‘홍보 마 ’이

었다. 4년 미만의 사서교사(4.36)가 11년 이상 21년 미만의 사서교사(3.65)보다 통계 으로 도서

 행사의 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이상의 사서교사(4.67)가 7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서교사(3.75)보다 홍보 마 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평균 수의 

차이는 사후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3. 사서교사 인식 타 교원 기  직무별 요도

타 교원의 직무 역할 기 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여 우선순 를 도출하 다. 그리고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성별에 따라 타 교원의 직무 역할 기 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에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가. 사서교사 인식 타 교원 기  직무별 요도 우선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타 교원의 기  직무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서교사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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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4.19), ‘학교도서  경  계획’(4.07),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3.98) 순으로 기  직무의 

요성을 높게 인식하 다. 반면에 ‘교수학습매체 제작’(3.02), ‘디지털 기능과 기술활용’(3.06),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3.08) 순으로 기  직무의 요성을 낮게 인식하 다. 

사서교사는 교장과 교감  다른 교사들이 ‘도서  행사’와 ‘학교도서  경  계획’을 사서교사의 

직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가 느끼기에 다른 교원들이 

사서교사를 도서  경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나. 특성별 사서교사 인식 타 교원 기  직무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경로, 성별에 따른 특성별로 사서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타 교원의 

기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 직무는 13개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6개 으며, 

학교 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4개 다.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5개 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6개 다. 그러나 자격취득 경로에 따른 통계  차이가 있는 직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사서교사의 타 교원 인식 기 에서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도서  이용지도’,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학교도서  경  계획’, ‘학교도서  평가’, ‘ 문학습공동체 참여’,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다. 사후분석 결과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직무는 학교도서  평가와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다. 인천․경기 사서교사(3.95)는 강원도 사서교사(3.23)에 비하여 타 

교원이 학교도서  평가를 통계 으로 요하게 인식한다고 느 다(p<0.05). 그리고 인천․경기 

사서교사(3.26)는 서울 사서교사(2.15)에 비하여 타 교원들이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를 통계

으로 요하게 인식한다고 느 다(p<0.05). 

학교 별 사서교사의 타 교원 기  직무 인식에 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분 변인 N M 구분 변인 N M

도서  이용지도

F=9.365***

>고

등학교* 76 4.28
학교도서  평가

F=5.490**

>고

등학교* 76 3.97

학교 26 3.69 학교 26 3.73

고등학교* 52 3.58 고등학교* 52 3.37

체 154 3.94 체 154 3.73

도서  행사

F=3.265*

>고

등학교* 76 4.38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F=6.602**

>고

등학교* 76 4.09

학교 26 4.08 학교 26 3.50

고등학교* 52 3.98 고등학교* 52 3.44

체 154 4.19 체 154 3.77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5,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1,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01

<표 8> 학교 별 타 교원 기  직무 인식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도서  이용지도’, ‘학교도서  

평가’, ‘도서  행사’,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이었다. 사후분석 결과, 4개의 직무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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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학교 사서교사가 고등학교 사서교사보다 이들 직무를 통계 으로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성별에 따른 사서교사의 타 교원 기  직무 인식에 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분 변인 N M 구분 변인 N M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t=2.343*
남>여

남 13 4.00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t=2.357*
남>여

남 13 4.46

여 141 3.24 여 141 3.71

체 154 3.31 체 154 3.77

교수설계  구
t=2.255*
남>여

남 13 3.85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지원

t=2.088*
남>여

남 13 4.23

여 141 3.13 여 141 3.50

체 154 3.19 체 154 3.56

산 리
t=2.039*
남>여

남 13 4.46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t=2.490*
남>여

남 13 3.77

여 141 3.86 여 141 3.02

체 154 3.91 체 154 3.08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5 

<표 9> 성별 타 교원 기  직무 인식

<표 9>에서와 같이 제시된 6개의 직무에서 공통 으로 남자 사서교사가 여자 사서교사보다 

타 교원의 기  직무의 요성을 통계 으로 높게 인식하 다(p<0.05). 

경력별 사서교사의 타 교원 인식 기 에서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교수설계  구 ’,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 문

학습공동체 참여’,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다. 사후분석 결과, 11년 이상 21년 미만 사서교사

(3.62)는 4년 이상 7년 미만 사서교사(2.73)보다 타 교원이 교수 설계  구 을 통계 으로 요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다른 4개의 직무에서는 경력간 통계 인 차이가 

없었다. 자격취득 경로에 따른 통계  차이가 있는 직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사서교사 인식 학생 기  직무별 요도

학생의 직무 역할 기 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여 우선순 를 도출하 다. 그리고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성별에 따라 타 교원의 직무 역할 기 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에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가. 사서교사 인식 학생 기  직무별 요도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기  직무로 사서교사는 ‘도서  행사’(4.38), 

‘정보서비스’(4.20), ‘도서  이용지도’(4.09) 순으로 기  직무의 요성을 높게 인식하 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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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2.57), ‘ 문학습공동체 참여’(2.65), ‘홍보 마 ’(3.68) 순으로 기  

직무의 요성을 낮게 인식하 다. 

사서교사는 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서교사의 가장 요한 직무를 ‘도서  행사’로 인식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하 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도서  행사’의 요도에 

비하여 높은 기  직무로 사서교사가 도서  행사에 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다. 

나. 특성별 사서교사 인식 학생의 기  직무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경로, 성별에 따른 특성별로 사서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기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 직무는 7개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4개 고 

학교 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2개 다.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2개 다. 그러나 

자격취득 경로와 성별에 따른 통계  차이가 있는 직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사서교사의 학생 인식 기  직무에서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정보서비스’, ‘도서

 이용지도’,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이었다. 사후분석 결과, 인천․경기(4.36), 경상권(4.36), 

라권(3.93), 충청권(4.42)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강원도(3.42)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에 비해서 

학생이 정보서비스를 통계 으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다른 3개의 직무

에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학교 별 사서교사의 학생 기  직무 인식에 한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구분 변인 N M 구분 변인 N M

도서  이용지도

F=4.232*

>고

등학교* 78 4.27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F=4.278*

> , >고

등학교* 78 3.83

학교 27 4.15 학교* 27 3.37

고등학교* 53 3.81 고등학교* 53 3.32

체 158 4.09 체 158 3.58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5)

<표 10> 학교 별 학생 기  직무 인식

<표 10>에서와 같이 학교 별 사서교사의 학생 인식 기 에서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도서  이용지도’,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이었다. 사후분석 결과, 등학교 사서교사(4.27)

는 고등학교 사서교사(3.81)에 비하여 학생들이 도서  이용지도를 통계 으로 요한 직무로 

인식하 다(p<0.05). 한, 등학교 사서교사(3.83)는 학교(3.37), 고등학교(3.32)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에 비하여 학생들이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을 통계 으로 요한 직무로 인식하

다(p<0.05). 이러한 결과는 학교 에 따른 교육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경력에 따른 사서교사의 학생 인식 기  직무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직무는 ‘교수학습매체 

제작’이었다. 11년 이상 21년 미만의 사서교사(3.45)는 4년 이상 7년 미만의 사서교사(2.8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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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학생들이 사서교사의 직무로 교수학습매체 제작을 통계 으로 요하게 인식하 다. 

성별에 따른 사서교사의 학생 인식 기  직무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직무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었다. 남교사(3.93)는 여교사(3.25)와 비교하면 학생들이 사서교사의 직무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요한 직무로 인식하 다. 

자격취득 경로별로 직무별 학생의 요도 인식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취득 경로에 따른 학생들이 요하게 인식하는 사서교사의 직무 인식에는 차이

가 없음을 의미한다. 

5. 사서교사 인식 직무 실행 역량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별 실행 역량을 분석하여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 순 를 도출하 다. 

그리고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성별에 따라 사서교사의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에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가. 사서교사의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 순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서교사는 ‘도서  이용지도’(4.22), ‘도서  행사’(4.09), ‘ 산

리’(4.07) 순으로 직무 실행 역량이 있다고 인식하 다. 반면에 ‘ 력수업’(3.10),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3.11), ‘정보윤리와 작권교육’(3.29) 순으로 직무 실행 역량이 낮다고 인식하 다. 

사서교사는 높은 기  직무인 ‘도서  이용지도’와 ‘도서  행사’는 높은 실행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기  직무인 ‘ 력수업’과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에 해서는 낮은 실행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나. 특성별 사서교사 인식 직무별 실행 역량

지역, 학교 , 경력, 자격취득, 성별에 따른 특성별로 사서교사의 실행 역량에 한 인식의 차이

를 나타낸 직무는 12개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2개 으며, 학교 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2개 다.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9개 고 자격취득 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2개 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직무의 실행 역량에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는 ‘정보자료조직’, ‘도서  행사’ 으나

(p<0.05), 사후분석 결과 지역간 통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학교 별 직무의 실행 역량에 차이가 있는 직무는 ‘도서  행사’와 ‘홍보 마 ’이었다. 두 직무 

모두 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통계 인 차이가 있었다(p<0.05). 학교 별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에 

한 차이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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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N M 구분 변인 N M

도서  행사

F=6.421** 

>고

등학교 103 4.11
홍보 마

F=4.586*

>고

등학교 103 3.67

학교* 39 4.41 학교* 39 4.03

고등학교* 68 3.87 고등학교* 68 3.54

체 210 4.09 체 210 3.70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5,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1

<표 11> 학교 별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 

경력별 직무별 실행 역량 변수의 평균값이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장서개발 리보존’,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운 ’, ‘교수학습매체 제작’,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교수설계  구

’, ‘ 산 리’, ‘시설 리’ 다. 경력별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에 한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직무 변인 N M 직무 변인 N M

장서개발 리보존

F=2.672* 

4년 미만 56 3.52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F=3.526**

4년 미만 56 3.21

4년 이상 7년 미만 61 3.84 4년 이상 7년 미만 61 3.31

7년 이상 11년 미만 20 3.80 7년 이상 11년 미만 20 3.05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3.87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3.66

21년 이상 6 4.00 21년 이상 6 3.67

체 210 3.76 체 210 3.38

정보서비스

F=4.828**

4>1

4년 미만* 56 3.41

교수설계  구

F=5.051**

4>1, 4>3

4년 미만* 56 3.07

4년 이상 7년 미만 61 3.85 4년 이상 7년 미만 61 3.23

7년 이상 11년 미만 20 3.65 7년 이상 11년 미만* 20 3.00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3.97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3.69

21년 이상 6 4.17 21년 이상 6 3.33

체 210 3.76 체 210 3.31

정보시스템 운

F=4.081**

4>1

4년 미만* 56 3.68

산 리

F=3.165*

4>1

4년 미만* 56 3.79

4년 이상 7년 미만 61 3.95 4년 이상 7년 미만 61 4.13

7년 이상 11년 미만 20 4.30 7년 이상 11년 미만 20 4.25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4.18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4.22

21년 이상 6 4.17 21년 이상 6 3.83

체 210 3.99 체 210 4.07

교수학습매체 제작

F=2.911*

4년 미만 56 3.29

시설 리

F=3.640**

4>1

4년 미만* 56 3.52

4년 이상 7년 미만 61 3.52 4년 이상 7년 미만 61 3.93

7년 이상 11년 미만 20 3.25 7년 이상 11년 미만 20 3.90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3.72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4.01

21년 이상 6 3.83 21년 이상 6 3.83

체 210 3.50 체 210 3.84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F=3.474**

4>1

4년 미만* 56 3.54

4년 이상 7년 미만 61 3.72

7년 이상 11년 미만 20 3.65

11년 이상 21년 미만* 67 4.07

21년 이상 6 4.00

체 210 3.79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5,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1, ***평균의 동일성에 한 검정, p<0.001

<표 12> 경력별 직무별 실행 역량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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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제시된 9개 직무에서 11년 이상 21년 미만의 사서교사의 실행 역량 평균값이 4년 

미만의 사서교사의 실행 역량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5개의 직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 사서교사의 직무 수행 역량 

인식보다 경력 사서교사의 직무 수행 역량 인식이 정 임을 보여 다. 

자격취득 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직무는 2개로 ‘장서개발 리보존’, ‘정보자료조직’이었다. 교

육 학원 졸업자가 교직과정 이수자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장서개발 리보존’ 실행 역량이 

있다고 인식하 다(p<0.05).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정보자료조직’ 직무에서는 자격취득 경로별 

평균 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6.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요도와 수행 역량의 차이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별 실행 역량과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에 한 타 교원 기  인식  

학생 기  인식 그리고 사서교사의 직무별 실행 역량에 한 인식을 IPA 분석하 다. 

<표 6>에 나타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요도와 실행 역량에 기반하여 이를 산 도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와 실행 역량 비교 IPA 산 도

<그림 1>에서 요도와 실행 역량이 모두 높은 역으로 유지 리 역에 해당하는 1사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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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직무는 7개로 ‘장서개발 리보존’, ‘정보서비스’,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사서교사의 도

서 활용수업’, ‘학교도서  경  계획’, ‘학교도서  이용지도’ 직무로 나타났다. 요도가 높지만 

실행 역량이 낮아서 으로 개선이 필요한 역에 해당하는 2사분면에 속한 직무는 9개로 

‘콘텐츠 큐 이션’,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교수학습매체 

제작’,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 ‘교수설계  구 ’, ‘정보윤리와 작권교육’, ‘MIL’, ‘ 력수업’ 

직무로 나타났다. 순  역으로 장기 이고 진  개선이 필요한 역에 해당하는 3사분면에 

속한 직무는 5개로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학교도서  평가’, ‘ 문학습공동체 참여’, ‘인사조직

리’, ‘정보자료조직’이었으며 요도는 낮으나 실행 역량이 높은 역에 해당하는 4사분면에 속

한 직무는 5개로 ‘홍보 마 ’, ‘시설 리’, ‘ 산 리’, ‘학교도서  행사’, ‘정보시스템 운 ’ 직무

로 나타났다. 

<표 6>에 나타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타 교원 기  직무의 요도와 실행 역량에 기반하여 

이를 산 도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타 교원의 직무별 요도 기  인식과 사서교사 실행 역량 비교 IPA 산 도

<그림 2>에서와 같이 1사분면에 나타난 직무는 11개 고, 2사분면에 나타난 직무는 2개 다. 

3사분면에 나타난 직무는 12개 으며, 4사분면에 나타난 직무로는 1개 다. 

<표 6>에 나타난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기  직무의 요도와 실행 역량에 기반하여 이를 

산 도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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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생의 직무별 요도 기  인식과 사서교사 실행 역량 비교 IPA 산 도

1사분면에 나타난 직무는 8개 으며, 2사분면에 나타난 직무는 1개 다. 3사분면에 나타난 직

무는 13개 으며, 4사분면에 나타난 직무는 3개 다. 

<표 6>에 나타난 사서교사 인식 직무별 요도와 실행 역량에 따른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13>과 같다. 

인식

사분면

사서교사의 직무별 역량 실행도 비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 타 교원의 기  직무 학생의 기  직무

1사분면(HH) 

유지 리 역

●장서개발 리보존, ●정보서비스(상담  

자료제공), ＊도서  이용지도, ＊독서교육과 

리터러시교육,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학교도서  경  계획

●장서개발 리보존, ●정보서비스(상담  

자료제공), ＊도서  이용지도, ＊독서교육

과 리터러시교육,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

수업, ■학교도서  경  계획, ■ 산 리, 

■시설 리, ■도서  행사, ■홍보 마

●장서개발 리보존, ●정보서비스(상담  

자료제공), ●정보시스템 운 과 DLS, ＊도

서  이용지도, ＊독서교육과 리터러시교육,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도서  행사, 

■홍보 마

2사분면(LH)

 개선 역

●콘텐츠 큐 이션,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교수학습매체 제작,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교수설계  구 , ＊정보윤리와 작권

교육,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 력수업

■학교도서  평가,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

수업 지원

●콘텐츠 큐 이션

3사분면(LL)

낮은 우선 

순 역

●정보자료조직, ■인사조직 리, ■학교도

서  평가, ▲ 문학습공동체 참여,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정보자료조직, ●콘텐츠 큐 이션, ●교수

학습매체 제작,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교육, ＊교수설계  

구 , ＊정보윤리와 작권교육,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 ■인사조직 리, ▲ 력수업, 

▲ 문학습공동체 참여, ▲지역사회 력 네

트워크

●정보자료조직, ●교수학습매체 제작, ●디

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미디어 정보 리터

러시교육, ＊교수설계  구 , ＊정보윤리와 

작권교육,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 ■인사

조직 리, ■학교도서  평가,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 력수업, ▲ 문학습

공동체 참여, ▲지역사회 력 네트워크

4사분면(HL) 

과잉 투자 역

●정보시스템 운 과 DLS, ■ 산 리, ■시설

리, ■도서  행사, ■홍보 마

●정보시스템 운 과 DLS ■학교도서  경  계획, ■ 산 리, ■시설

리

<표 13> 사서교사 인식 직무별 요도와 실행 역량에 따른 IP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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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에 제시된 으로 개선해야 할 직무 역인 2사분면을 심으로 살펴보면, 사서교

사는 타 교원이나 학생에 한 기  직무 인식보다 사서교사로서 개선해야 할 직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 역(4개)과 정보 문가 역(3개), 력  리더(2개) 

순으로 직무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 으나 경 자 역에서는 개선해야 할 직무가 없다

고 인식하 다. 

Ⅴ. 결론  제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에 면 으로 도입될 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에도 큰 변환 이 될 것으로 상된다. 사서교사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모든 학교 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와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운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에 한 인식과 수행 역량에 한 자기 평가는 사서교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도와 타 교원의 기  직무별 요도 

그리고 학생의 기  직무별 요도를 조사하 으며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수행 역량을 조사

하여 분석하 다. 연구문제를 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4.78),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4.73), ‘도서  

이용지도’(4.68) 순으로 직무를 요하게 인식하 다. 경력 특성에서는 1개의 직무에서, 학교  

특성에서는 5개의 직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 은 직무별 요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요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학교 사서교사는 등학교 사서교사에 비하여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지원’ 직무의 요성을 높게 인식하 으며 등학교 사서교사는 고등

학교 교사에 비하여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 수업’ 타 교원의 기  직무의 요성을 높게 인식하

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역할에 한 차이에 학교 이 포함된다는 것으로 학교 에 따라 직무 

연수와 역량 강화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둘째, 사서교사는 타 교원들이 사서교사의 직무  ‘도서  행사’(4.19), ‘학교도서  경  계획’(4.07), 

‘독서교육과 리터러시 교육’(3.98) 순으로 요하게 인식한다고 느 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

가 도서  행사와 학교도서  경  계획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특성에서는 

2개의 직무에서, 경력 특성에서는 1개의 직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 별 특성에서는 4개의 직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들 4개의 직무는 

공통 으로 학교 이 올라감에 따라 사서교사가 인지하는 타 교원의 기  직무에 한 요성도 

높아졌다. 이는 학교 에 따라 직무 인식과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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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사서교사의 직무  ‘도서  행사’(4.38), ‘정보서비스’(4.20), ‘도서  

이용지도’(4.09) 순으로 요하게 인식한다고 느 다. ‘도서  행사’는 타 교원들이 인식하는 기  

직무에서도 가장 요한 직무로 사서교사는 도서  행사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상담이나 출  반납 그리고 도서  이용지도도 학생을 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무

인 만큼 학생들의 기  직무로 요하게 인식되었다. 특성에서는 지역에서 1개, 학교 에서 2개, 

성별에서 1개, 경력에서 1개의 직무에 통계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자격취득 경로 

특성에는 통계 인 차이가 있는 직무가 없었다. 

넷째, 사서교사는 ‘도서  이용지도’(4.22), ‘도서  행사’(4.09), ‘ 산 리’(4.07) 순으로 직무 

실행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 다. 특성에 한 사후분석 결과, 학교 에서 2개, 경력에서 5개, 자격

취득 경로에서 1개의 직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과 성별에 따른 특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실행 역량은 경력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에 따라 역량에 한 인식 수 이 다르다는 것으로 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와 

교사간 멘토 멘티 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직무의 요성은 높으나 실행 역량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으로 향상시켜야 할 직무는 9개로, ‘콘텐츠 큐 이션’, ‘다른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디지털 기능과 기술 활용’, ‘교수학습매체 제작’, ‘정보의 근과 공정이용’, ‘교수설계  구 ’, 

‘정보윤리와 작권교육’,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 력수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무를 심

으로 사서교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체 으로 사서교사는 교육  활동을 요시한 데 반하여 교육  활동에 필요한 수행 역량 

수 을 낮게 인식하 다. 그리고 학교  특성은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성 인식에 큰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자격취득 경로와 성별 특성은 사서교사의 직무별 요성 인식에 한 향력이 크지 않았다. 

경력 특성은 사서교사의 직무 실행 역량 인식에 요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2사분면에 제시된 직무에 해서는 사서교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운 하고, 직무별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서교사가 자신감과 문성을 가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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