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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객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학습자의 

개인  특성  개인 인식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도구로 6개 요인, 38문항을 개발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개인  특성 

 개인 인식과의 향력 분석 결과, 성별, 연령, 학력, 단과 학 등 개인  특성  학 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공만족도, 반  학업만족도, 학습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학업 도움, 

학업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량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자기조  역량, 참여 역량, 활용 역량, 평가 역량 측면에서 시사 을 도출하 다.

주제어: 디지털리터러시, 학습자변인, 진단도구, 학생, 척도개발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diagnostic tool capable of objectively measuring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and also to analyze how learn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are related to these competenc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urveys, a diagnostic tool comprising 6 major factors and 38 items was developed. The finding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earners’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revealed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level, and college affiliation as well 

as grad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on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However, learners’perceptions 

towards satisfaction with major, overall academic satisfaction, ability to utilize digital devices for 

learning, usefulness of digital devices for learning, and frequency of digital device use for learning 

positively impacted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facilitate self-regulation, participation, utilization, and evaluation competencies in digit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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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 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환 시 를 가져옴과 동시에 교육 분야에서도 신 인 변화를 주고 있다. 디지털(digital) 기술의 

발 은 학습자로 하여  실제  자료 근, 다양한 학습 경험과 학습 모듈, 그리고 국제 인 시각을 

확장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치며, 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학습 과정에 실용 인 교수-학습 

방법론의 일환으로 교육 장에서 그 역할이 더욱 시되고 있다(An et al., 2021; Lai et al., 

2024). 디지털 기술이 교수-학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시 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

러시(digital literacy) 역량 역시 요한 의제로 두되고 있다(최재호, 신 , 2023; Wu, 2024).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국내

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이를 일상생활

에서 실천, 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그 범주를 확장시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개인  삶을 하기 해 는 직무를 수행하기 해 배우고 익 야 

하는 사회의 요한 역량  하나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성을 반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운지, 김수환, 이은환, 2019). 

최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보다 포 으로 제시되는데,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스스

로 만들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과 업을 통해 개인  사회 문제 해결을 해 정보의 활용 

략의 능력을 포함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가 다차원 으로 해석되는 시  정세를 반

하듯,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는 한 4차 산업 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계되어, 정보 소

양과 기기를 다루는 소양을 넘어 비  사고, 컴퓨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 시민의식 등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으로 범주화시킨다.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에서도 그 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를 들면, 소 트웨어(Software) 심 학은 문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치 확산의 실 을 목 으로, 소 트웨어 기  교육 과정을 개설․운 하고 있다. 한 많은 

학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련된 교과목을 교양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 교과와 연계하여 운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시 의 

사회와 교육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역으로 평가받으면서 그 향력 역시 보편  개념에 한 

인지  차원을 넘어 활용, 윤리 그리고 사고 역으로 확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에게 

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념화하고 이를 객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역량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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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목 을 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학습자의 개인  특성  

개인 인식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 분석  향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실용 인 교수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학  

의의를 제언하도록 한다.

2. 선행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기 한 

도구 개발과 더불어 인식, 성취도, 그리고 교수법 등의 변인들과의 상 계 분석을 심으로 그 

역이 확 되고 있다(이은주, 윤유라, 김민정, 2023; Erwin & Mohammed, 2022; Wu, 2024). 

먼 , 국내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발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소 , 이승희(2019)는 

소 트웨어 심사회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목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4개 요인, 즉, ICT 기본역량, 기본업무 

활용 능력, 소 트웨어 심사회 응 능력, 그리고 SNS 활용  업능력으로 구성되며, 총 18문

항이다. 양길석, 서수 , 오 진(2020)은 학교 학습자를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역을 평가하기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자기 진단 평가 도구는 인식과 행동 2개 역으로, 총 45문항이 

도출되었다. 인식 역은 가치, 자기 효능감, 정서를 포함하며 행동 역은 자기조 , 참여, 윤리, 

보안, 비  읽기이다. 황용석 외(2022)는 성인 학습자를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를 개발

한 결과, 7개 요인으로 총 34개 문항을 개발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생활 활용, 기본기술, 

권리 보호, 비  이해, 보안 역량, 생산과 공유, 사회 참여가 이에 속한다. 

이은주, 윤유라, 김민정(2023)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해, 양길석, 

서수 , 옥 진(2020)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자기 진단 평가 도구를 활용하 다. 연구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구는 인식과 행동 2개 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인식 역은 

읽기 쓰기의 가치, 인터넷 가치, 자기 효능감, 정서가 해당되며, 행동 역은 자기조 , 참여, 윤리, 

보안, 비  읽기이다. 최재호, 신 (2023)은 인공지능 시 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하 다. 그 결과, 평가 도구는 4개의 역, 즉 디지털 지식  

기술, 디지털 활용  참여, 디지털 인지, 그리고 디지털 정서이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된다. 배상

훈 외(2023)는 선행연구와 문가의 자문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를 개발하 다. 연구 

결과,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는 디지털 도구 활용 역량, 데이터 활용 역량, 디지털 윤리 

역량, 그리고 디지털 활용 학습 역량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된다. 

국외 연구의 경우, Komlayut와 Srivatanakul(2017)은 태국 학생을 상으로 디지털 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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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6가지 기술(skillls)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도구를 개발하 다. 6가지 기술은 사진-시각 디지

털 기술, 재생 디지털 기술, 분기 디지털 기술, 정보 디지털 기술, 사회-감정  디지털 기술, 그리고 

실시간 디지털 기술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사진-시각 디지털 기술은 웹 사이트 아이콘을 사

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재생 디지털 기술은 문자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작권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며, 분기 디지털 기술은 하이퍼링크와 올바른 링크를 사용하는 능력에 한 것이다. 정보 

디지털 기술은 정확한 정보에 한 구별과 근 능력이며, 사회-감정  디지털 기술은 컨텐츠의 

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능력이며, 실시간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소 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Tinmaz et al.(2022)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질  연구 논문에 

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주요한 연구 주제는 4개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능력,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사고가 이에 포함된다.

지 까지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선행연구는 학습자의 역량 진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에서 사회 , 문화  배경이 다른 학습자의 변인들과의 상 계 연구로 확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국내 연구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측정 도구 개발에 따른 후속 분석 연구가 미흡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인문학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인식에 따른 향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교육학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을 뜻한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을 둔 컴퓨터 활용 교육 

시 부터 등장하 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출 ,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확장으로 

단순하게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데까지 그 범 를 확장하게 

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일반 으로 지식의 형성 수단에 속하는 활동과 그에 따른 역량으로 

다루어진다(Reedy & Parker, 2018). 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시각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개념을 포 한다. 한 다양한 학문 분야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개념을 서로 나 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교육 방면에서 차 

확 되고 있다(Lankshear & Knob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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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ter(1997)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컴퓨터를 통한 넓은 범 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정보

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2017)는 Gilster(1997)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 사용, 창출하기 해 디지털 기술, 커뮤니 이션 도구, 네트워크 활용 능력,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를 독해하고, 데이터와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새로운 지식을 평가하고 

용하여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념화하 다.

최근 UNESCO(2018)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장, 일자리, 창업과 같은 목 을 갖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안정하고, 하게 탐색하고, 리하고, 이해하고, 통합하고, 소통하고, 

평가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디지털 소양은 컴퓨터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용된 역량을 복합 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언 하 다. 이 외에, 이운지, 

김수환, 이은환(2019)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주 인 삶을 살아가기 

해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윤리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이해․활용하여 정보의 탐색 

 리, 창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구성 요소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문  개념은 보편 으로 컴퓨터 과학과 정보 기술에 연 되어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범 하게 정의 되어진다(Hinrichsen & Coomb, 2013). 교육 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을 통해 하는 다양한 정보에 한 이해, 코딩 능력, 그리고 분석과 활용을 

포함하는 총제 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디지털 랫

폼을 통하여 얻는 정보를 자신의 삶에 반 함으로써, 자기 주도 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범주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교육은 기기 작동과 활용을 지도하는 기술 교육  측면에서 정보에 

근하는 태도와 윤리에 한 인식을 강조하는 사회  측면으로 확장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에 해 살펴보자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요소는 

문화  그리고 사회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정보에 

한 비  근과 활용, 그리고 안 과 윤리  태도로 이루어진다. 국외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교육 당국은 데이터의 처리, 정보의 검색과 분석, 비  사고, 효율 인 의사 소통, 디지털 안 , 

건 한 시민 의식 등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소로 악하고 있다(최숙 , 2018). 한편, 유럽 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013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유럽지역 국가들이 갖추어야 하는 디지털 

역량을 구성하는 하  요인을 정의해오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DigComp2.0는 디지털 

역량 증진을 해 개발된 임워크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을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소통과 

업, 디지털 콘텐츠 창출, 보안, 문제 해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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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 세부 역별 문항 구성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 데이터,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탐색  

필터링

- 데이터, 정보, 디지털 콘텐츠 평가

- 데이터, 정보, 디지털 콘텐츠 리

소통과 업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

-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참여

- 디지털 기기를 통한 업

- 네티켓

- 디지털 신원 리

디지털 콘텐츠 창출
- 디지털 콘텐츠 개발

- 디지털 콘텐츠 통합과 정교화 

- 작권과 라이센스

- 로그래

보안
- 기기 보호

- 개인 데이터  사생활 보호

- 건강과 웰빙 보호

- 환경 보호

문제 해결
- 기술  문제해결

- 요구와 기술  응 확인

- 창의 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 디지털 역량 차이 정의

<표 1> DigComp2.0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한편, 캐나다의 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소를 6개로 제시하고 있다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2). <표 2>를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연구  정보 리터

러시, 비  사고력,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창의성과 신성, 디지털 시민 의식, 의사소통과 동, 

기술 활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역 세부 역별 문항 구성

연구  정보 리터러시 - 정보 리터러시 - 정보 처리  리

비  사고력, 

문제 해결, 의사 결정
- 앞선 기술의 맞춤 활용 능력

창의성  신성 - 생각과 지식의 창의  표

디지털 시민 의식

- 인터넷 안

- 라이버시  보안

- 계  소통

- 사이버불링

- 디지털 지문  평

- 자기 이미지  정체성

- 지 자산 공유  보호

- 법 , 윤리  책임의식

- 기술을 향한 균형잡힌 태도

- 사회에서 ICT의 역할에 한 이해와 

인식

의사소통  동 - 커뮤니 이션  업

기술 활용  개념

- 일반 인 지식  기능  기량

- 일상 생활에서 활용

-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

- 자기 발 을 해 기술의 한 사용

- 디지털 기술에 한 학습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표 2> 리티시 컬럼비아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국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술에 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사회에

서 요구하는 의식과 태도의 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를 들면, 김수환 외(2017)는 디지

털 리터러시의 하  요소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해와 활용, 디지털 의식  태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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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능력, 디지털 실천 역량, 네 가지로 구분하고, 하  요소별 상세 구성 요소를 제시하 다

(<표 3> 참조).

세부 역 세부 역별 문항 구성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 컴퓨  시스템

- 소 트웨어 활용

- 인터넷과 네트워크 

- 정보 리

- 코딩

- 최신 기술 이슈

디지털 의식  태도
- 생명존  의식

- 디지털 

- 디지털 법정신

디지털 사고 능력
- 비  사고력

- 컴퓨  사고력

- 창의  사고력

디지털 실천 역량
- 의사소통과 업

- 문제해결

- 콘텐츠 창작

<표 3>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이 외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는 4차 산업 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계되면서 

그 범 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특히, 정보 소양이나 기기를 다루는 소양을 넘어 비  사고, 컴퓨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 시민 의식이 디지털 역량의 하 요소로 추가되고 있다(이철 , 종

호, 2020; 최숙 , 2018).

최숙 (2018) 이철 , 종호(2020)

비  사고와 정보소양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력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창의․융합  사고와 콘텐츠 창작 디지털 의사소통  력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시민의식

컴퓨  사고와 문제 해결 디지털 문제해결

- 디지털 직업 리터러시

<표 4> 디지털 리터러시 확장

Ⅲ.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비 문항 개발

본 연구는 학생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자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구 개발과 련된 선행연구 비교․분석 등 문헌 연구를 실시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비 문항 도출을 해 사용된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구 목록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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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 요소 비고

신소 , 이승희

(2019)

- ICT 기본역량, 기본업무 활용 능력, SW 심사회 응 능력, 

SNS 활용  업능력

- 상: 학생

- 총 18문항

황용석 외

(2022)

- 생활활용, 기본기술, 권리보호, 비  이해, 보안역량, 생산과 

공유, 사회참여 

- 상: 성인 학습자

- 총 34문항

양길석, 서수 , 오 진

(2020)

- 인식: 가치, 자기효능감, 정서

- 행동/자기조 , 참여, 윤리, 보안, 비  읽기 

- 상: 학생

- 총 45문항

이은주, 윤유라, 김민정

(2023)

- 인식: 읽기 쓰기의 가치, 인터넷의 가치, 자기효능감, 정서 

- 행동: 자기조 , 참여, 윤리, 보안, 비  읽기 

- 상: 학생

- 총 36문항

최재호, 신

(2023)

- 디지털 지식  기술, 디지털 활용  참여, 디지털 인지, 그리고 

디지털 정서

- 상: 학생

- 총 35문항

배상훈 외

(2023)
- 디지털 도구 활용, 데이터 활용, 디지털 윤리, 디지털 활용 학습 

- 상: 학생

- 총 23문항

DigComp2.0
-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소통과 업, 디지털 콘텐츠 창출, 보안, 

문제해결 
-

<표 5>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구 목록

본 연구의 목 , 참여 상자, 그리고 교육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비문항은 총 9개 

요인으로 43개 측정문항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가치 6개 문항, 자기효능감 2개 문항, 정서 

6개 문항, 자기조  5개 문항, 참여 4개 문항, 활용 4개 문항, 윤리 7개 문항, 보안 5개 문항, 평가

(비 ) 4개 문항이다. 비 문항의 세부 내용  출처는 <표 6>과 같다.

구성

요인
측정문항 출처

가치

1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학습자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학습에서도 요하다고 

생각한다.
❶, ❷, ❹

2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은 나의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해 다. ❶, ❷
3 인터넷은 나의 자유시간을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❷, ❻
4 종이에 을 쓰는 것만큼 컴퓨터로 을 쓰는 것이 요하다. ❷, ❻
5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 ❶
6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계와 유 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❶

자기

효능감

7 나는 알고 싶은 정보를 찾거나 문제 해결을 해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효과 으로 검색한다. ❶, ❷, ❹. ❻
8

나는 검색된 자료가 목 에 맞는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❶, ❷, ❻

정서

9 나는 인터넷에서 이나 사진, 동 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 하는 것이 즐겁다. ❶, ❷, ❻
10 내가 인터넷에 올린 이나 사진, 동 상을 많은 사람이 읽거나 시청하 으면 좋겠다. ❶, ❷, ❻
11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SNS(페이스북이나 트 터 등)상의 이나 사진, 동 상을 업로드하고 

공유나 댓  활동을 익숙하게 한다.
❶, ❷, ❻

12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이메일, 문서작업, 일(문서, 사진, 상 등) 공유 등을 익숙하게 한다. ❶
13 나는 온라인 게시 이나 온라인 기사 댓 란 등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한다. ❶, ❷, ❻, ❼
14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 좋다. ❶, ❷, ❸, ❻

<표 6>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예비 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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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측정문항 출처

자기

조

15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장소를 스스로 어려움 없이 조 할 수 있다. ❶, ❷, ❹, ❻
16 나는 놀 때와 공부할 때를 구분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❷, ❸, ❻
17 나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한다. ❷
18

나는 자료를 검색할 때, 연 이 없는 정보에 심을 뺏기지 않고 원래 목 에 집 하여 검색하는 

편이다.
❶, ❷

19 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읽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읽는다 ❷, ❼

참여

20 나는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채 , 게시 , 댓  등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한다. ❶, ❷, ❻
21 나는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올린 에 댓 을 쓴다. ❷
22 나는 유용한 정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 ❶, ❷, ❻, ❼
23 나는 온라인 학습 과정 에 교수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다. ❶, ❸

활용

24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태블릿  모바일 등)를 활용하여 일정/주소록, 가계부, 메모 등을 작성 

 리를 한다.
❶, ❺

25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태블릿  모바일 등)를 활용하여 시사 뉴스, 생활 정보, 상식 등의 

지식 정보 등을 검색  청취/읽기를 한다.
❶, ❹, ❺

26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태블릿  모바일 등)를 활용하여 수업 시간  활용하는 자료(강의 

PPT 등)를 보거나 수업 내용을 정리 요약한다.
❶, ❸, ❹, ❺

27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태블릿  모바일 등)를 활용하여 소집단 업 학습에서 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 통의  논의를 한다.
❶, ❹

윤리

28 나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속하지 않는다. ❶, ❷, ❸, ❻
29 나는 온라인상에 음란물 같은 불법 인 자료를 유포하지 않는다. ❶, ❷
30 나는 온라인을 통해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❷, ❸, ❻
31 나는 인터넷에서 모욕 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❷, ❸, ❻
32 나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라이버시나 명 를 훼손시키는 행 는 하지 않는다. ❶, ❷, ❻, ❼
33

나는 익명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에 하는 사람들을 존 하며, 악성 댓 과 같이 네티켓에 어 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❶, ❷, ❻

34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지  재산권을 존 한다. ❷, ❻

보안

35 나는 공용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속할 때 개인정보에 더 유의한다. ❷, ❻
36 나는 나의 인터넷 활동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❷, ❻
37 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그 사이트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단한다. ❷, ❸, ❻
38 나는 이메일이나 문자에 첨부된 일을 열기  안 한 것인지 확인한다. ❷, ❻
39 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필수사항으로 입력할 것과 선택사항으로 입력할 것을 확인한다. ❷, ❼

평가

(비 )

40
나는 인터넷 정보가 신뢰할 만하고 객 인지를 평가하는 기 (정보제공자, 게시일자 등 확인)을 

가지고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자료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❶, ❷, ❺, ❻

41
나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거나 창의 이고 안 인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다.
❶, ❸

42
나는 수집된 정보들을 평가 기 을 세워 요도를 평가하고, 효과 으로 분류, 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정리한다.
❶

43
나는 온라인 정보나 자료를 그 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 으로 

읽는다.
❶

출처: ❶ 최재호, 신형(2022), ❷ 양길석 외(2020), ❸ 배상훈 외(2023), ❹ 신소 , 이승희(2019), ❺ 황용석 외(2022), 

❻ 이은주 외(2023), ❼ DigCom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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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 리터러시 최종 문항 개발  향 분석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검사 도구 개발을 해 G 학교 4개 단과 학(보건복지

학, 문화산업 학, 인문사회과학 학, 공과 학) 재학생(290명 응답)을 상으로 진행하 다. 

설문 시행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약 3주간이며, 교내 이캠퍼스(e-campus) 온라

인 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활용하 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 <표 7>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도구의 비문항 

43문항에 한 설명이며,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도출하 다. 

세부 역 문항 수 세부 역 문항 수

가치 역량 6 활용 역량 4

자기효능감 역량 2 윤리 역량 7

정서 역량 6 보안 역량 5

자기조  역량 5 평가(비 ) 역량 4

참여 역량 4 총 43

<표 7> 디지털 리터러시 비문항 세부 역

디지털 리터러시 향력 분석은 2가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습자의 개인  특성인 성별, 

나이, 학년, 소속 학(독립변인)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독립변인)은 학생의 개인 인식인 공 만족도, 학업 만족도,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 학업 향, 학  향,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가? 이다.

2. 디지털 리터러시 최종 문항 도출

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측정 타당화 검증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하여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

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도구의 KMO 측도는 .9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000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859.695

자유도  903

유의확률  .000

<표 8>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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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인 총분산 검증 결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총 6개 요인으로 총분산 

61.002%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설명된 총분산

요인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합계 % 분산 % 합계 % 분산 % 합계 % 분산 % 

1 14.306 33.269 33.269 14.306 33.269 33.269 5.195 12.081 12.081

2 4.410 10.255 43.524 4.410 10.255 43.524 4.565 10.615 22.696

3 2.783 6.473 49.997 2.783 6.473 49.997 4.538 10.554 33.250

4 1.983 4.611 54.608 1.983 4.611 54.608 4.524 10.520 43.770

5 1.700 3.953 58.561 1.700 3.953 58.561 4.319 10.044 53.814

6 1.475 3.431 61.992 1.475 3.431 61.992 3.091 7.188 61.002

<표 9> 디지털 리터러시 요인 총분산

나. 디지털 리터러시 요인분석  최종 문항 도출

<표 10>은 디지털 리터러시 비문항 43문항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총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반면, 추출된 문항  표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고려하여 5개 문항(12, 14, 17, 31, 36)은 제외하 다. 

문항 F1 F2 F3 문항 F4 F5 F6

1 0.576 24 0.754

2 0.751 25 0.806

3 0.746 26 0.748

4 0.565 27 0.760

5 0.770 28 0.744

6 0.515 29 0.647

7 0.645 30 0.690

8 0.635 32 0.772

9 0.769 33 0.720

10 0.793 34 0.839

11 0.779 35 0.637

13 0.791 37 0.511

20 0.673 38 0.594

21 0.656 39 0.729

22 0.597 40 0.727

23 0.612 41 0.761

15 0.688 42 0.779

16 0.742 43 0.748

18 0.685

19 0.460

<표 10> 디지털 리터리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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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요인분석 결과, 총 38문항이 도출되었으며 신뢰도 .940으로 높은 신뢰도 확보

하 다(<표 11> 참조). 각 요인별 내용을 종합하여 표성을 지닌 명칭으로 각 요인을 명명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인 1은 가치  효능감 역량(α=.867), 요인 2는 참여 

역량(α=.892), 요인 3은 자기조  역량(α=.801), 요인 4는 활용 역량(α=916), 요인 5는 윤리 

역량(α=.877), 그리고 요인 6은 평가 역량(α=.902)이다.

요인 문항 문항 수 신뢰도

F1: 가치  효능감 역량 1, 2, 3, 4, 5, 6, 7, 8 8 .867

F2: 참여 역량 9, 10, 11, 13, 20, 21, 22, 23 8 .892

F3: 자기조  역량 15, 16, 18, 19 4 .801

F4: 활용 역량 24, 25, 26, 27, 28 5 .916

F5: 윤리 역량 29, 30, 32, 33, 34, 35, 37 7 .877

F6: 평가 역량 38, 39, 40, 41, 42, 43 6 .902

총합 38 .940

<표 11> 디지털 리터러시 문항  신뢰도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가 최종 문항은 <표 12>와 같다.

요인
비문항

번호
내용

가치 

 

효능감 

역량

1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학습자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학습에서도 요하다고 생각한다.

2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은 나의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해 다.

3 인터넷은 나의 자유시간을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4 종이에 을 쓰는 것만큼 컴퓨터로 을 쓰는 것이 요하다.

5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

6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계와 유 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7 나는 알고 싶은 정보를 찾거나 문제 해결을 해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효과 으로 검색한다.

8 나는 검색된 자료가 목 에 맞는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참여 

역량

9 나는 인터넷에서 이나 사진, 동 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 하는 것이 즐겁다.

10 내가 인터넷에 올린 이나 사진, 동 상을 많은 사람이 읽거나 시청하 으면 좋겠다.

11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SNS(페이스북이나 트 터 등)상의 이나 사진, 동 상을 업로드하고 공유나 

댓  활동을 능숙하게 한다.

13 나는 온라인 게시 이나 댓 란 등에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한다.

20 나는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채 , 게시 , 댓  등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한다.

21 나는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올린 에 댓 을 쓴다.

22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

23 나는 온라인 학습 과정 에 교수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다.

자기

조  

역량

15 나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장소를 어려움 없이 조 할 수 있다.

16 나는 놀 때와 공부할 때를 구분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18 나는 자료를 검색할 때, 련이 없는 정보에 빠지지 않고 원래 목 에 집 하여 검색한다.

19 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읽을 때, 필요한 것을 골라 읽는다

<표 12> 디지털 리터리시 역량 최종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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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리터러시 향력 분석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도구 개발과 더불어 학습자 변인과의 향력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13>은 개인  특성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계를 나타나지 않았다(p=0.247).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137 0.019 0.005 0.46641 0.019 1.363 4 285 0.247

<표 13> 개인  특성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향

<표 14>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공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p=0.000), 설명력은 22.6%이다. 공 만족

도는 참여 역량과 자기조  역량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자기조  능력이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비문항

번호
내용

활용 

역량

24 나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필요한 계정 생성, 앱 설치  설정을 할 수 있다.

25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일정/주소록, 메모 등을 작성  리를 할 수 있다.

26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시사 뉴스, 생활 정보, 상식 등의 지식 정보 등을 검색  청취/읽기를 

할 수 있다.

27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 자료(강의 PPT 등)를 보거나 수업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8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소집단 동 학습에서 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다.

윤리 

역량

29 나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속하지 않는다.

30 나는 온라인상에 불법 인 자료를 유포하지 않는다.

32 나는 인터넷에서 모욕 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3 나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라이버시나 명 를 훼손시키는 행 는 하지 않는다.

34 나는 익명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존 하며 악성 댓 과 같은 네티켓에 어 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5 나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지  재산권을 존 한다.

37 나는 나의 인터넷 활동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평가 

역량

38 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그 사이트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단한다.

39 나는 이메일이나 문자에 첨부된 일을 열기  안 한 것인지 확인한다.

40
나는 인터넷 정보가 신뢰할 만하고 객 인지를 평가하는 기 (정보제공자, 게시일자 등 확인)을 가지고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자료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41 나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거나 창의 이고 안 인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다.

42
나는 수집된 정보들을 평가 기 을 세워 요도를 평가하고, 효과 으로 분류, 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정리한다.

43 나는 온라인 정보나 자료를 그 로 받아들이기보다 나의 과 지식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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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476 0.226 0.213 0.707 0.226 16.597 5 284 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오류 베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상수) 0.845 0.386 　 2.191 0.029

참여 0.205 0.061 0.207 3.363 0.001

자기조 0.218 0.074 0.193 2.931 0.004

활용 0.044 0.083 0.036 0.529 0.597

윤리 0.142 0.102 0.095 1.394 0.164

평가 0.118 0.081 0.103 1.462 0.145

<표 1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공 만족도에 미치는 향

<표 15>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반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p=0.000), 설명력은 20.4%로 나타났다. 

반 인 학업 만족도는 참여 역량, 자기조  역량 그리고 평가 역량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자기조  능력이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451 0.204 0.190 0.765 0.204 14.540 5 284 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상수) 1.186 0.418 　 2.841 0.005

참여 0.152 0.066 0.144 2.305 0.022

자기조 0.241 0.080 0.201 3.002 0.003

활용 0.098 0.090 0.074 1.085 0.279

윤리 -0.019 0.110 -0.012 -0.175 0.861

평가 0.206 0.088 0.169 2.357 0.019

<표 15>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반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

<표 16>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p=0.000), 설명력은 27.0%이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참여 역량, 활용 역량 그리고 평가 역량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활용 능력이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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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519 0.270 0.257 0.785 0.270 20.964 5 284 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상수) 0.133 0.428 　 0.311 0.756

참여 0.204 0.068 0.181 3.019 0.003

자기조 0.045 0.082 0.035 0.551 0.582

활용 0.369 0.092 0.262 3.994 0.000

윤리 0.085 0.113 0.049 0.748 0.455

평가 0.195 0.090 0.150 2.176 0.030

<표 16>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미치는 향

<표 17>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습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p=0.000), 설명력은 

26.7%이다. 학습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는 참여 역량과 활용 역량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활용 역량이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517 0.267 0.254 0.738 0.267 20.678 5 284 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상수) 0.435 0.403 　 1.081 0.281

참여 0.203 0.064 0.192 3.198 0.002

자기조 0.102 0.077 0.084 1.312 0.190

활용 0.377 0.087 0.285 4.336 0.000

윤리 0.110 0.106 0.068 1.030 0.304

평가 0.058 0.084 0.048 0.691 0.490

<표 17>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에 미치는 향 

<표 18>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p=0.000), 설명력은 19.8%이다. 학업에 미치는 

향은 참여 역량과 활용 역량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참여 역량이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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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445 0.198 0.184 0.721 0.198 14.045 5 284 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상수) 1.231 0.393 　 3.129 0.002

참여 0.239 0.062 0.241 3.843 0.000

자기조 0.061 0.076 0.054 0.810 0.418

활용 0.232 0.085 0.188 2.733 0.007

윤리 0.153 0.104 0.102 1.467 0.143

평가 0.009 0.082 0.008 0.105 0.917

<표 18>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업에 미치는 향

<표 19>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0.21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0.157 0.025 0.007 1.587 0.025 1.428 5 284 0.214

<표 19>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 에 미치는 향

<표 20>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기기 사용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p=0.010), 설명력은 5.2%이다. 디지

털 기기 사용량에 미치는 향은 활용 역량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227 0.052 0.035 1.061 0.052 3.098 5 284 0.01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상수) 4.746 0.579 　 8.191 0.000

참여 0.073 0.091 0.055 0.800 0.424

자기조 -0.172 0.111 -0.113 -1.544 0.124

활용 0.401 0.125 0.240 3.205 0.002

윤리 0.030 0.153 0.015 0.199 0.842

평가 -0.264 0.121 -0.170 -2.175 0.030

<표 20>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에 미치는 향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학습자 변인에 따른 영향력 분석

- 257 -

<표 21>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습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p=0.001), 설명력은 

6.8%이다. 학습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량에 미치는 향은 자기조  역량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력은 크지 않았다.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0.261 0.068 0.052 1.106 0.068 4.164 5 284 0.001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상수) 1.641 0.604 　 2.716 0.007

참여 0.159 0.095 0.113 1.665 0.097

자기조 0.283 0.116 0.176 2.438 0.015

활용 0.014 0.130 0.008 0.108 0.914

윤리 -0.004 0.160 -0.002 -0.023 0.982

평가 0.026 0.127 0.016 0.208 0.836

<표 21>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습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에 미치는 향

종합하면, <표 2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생의 개인  특성(성별, 나이, 학년, 소속 학)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인식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반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데, 특히 학습을 한 사용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은 학습을 해 

사용하든지 그 지 않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 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학습자의 변인  개인  특성과 개인 인식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상이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진단․평가와 역량 강증진을 목 으로 하는 경우, 학습자의 개인

 특성과 인식은 요한 변인  하나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할 수 있겠다. 더욱이, 학습자의 

변인은 학습 동기, 효능감, 그리고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련 교수에서도 역시 요한 요소로 다 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5권 제3호)

- 258 -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력(설명력) 향요인(높은순)

개인  특성 성별, 연령, 학년, 단과 학 없음 -

개인 인식

공 만족도 0.226 자기조 , 참여

반  학업 만족도 0.204 자기조 , 평가, 참여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0.270 활용, 참여, 평가

학습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 0.267 활용, 참여

학업 향 0.198 참여. 활용

학  향 없음 -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0.052 활용

학업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0.068 자기조

<표 22> 디지털 리터러시 향요인 요약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념화하고 이를 객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역량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목 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개인  

특성  개인 인식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 분석  향요인 분석을 추가 으로 

실시하 다. 연구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는 6개 요인, 총 38문항으로 가치  효능감 역량, 

참여 역량, 자기조  역량, 활용 역량, 윤리 역량, 평가 역량으로 구성된다. 한, 학습자의 개인 

인식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자기조  역량은 

공 만족도와 반 인 학업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냈다. 자기조 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해 인지, 감정, 그리고 행동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자기조  역량은 학습 동기, 만족, 성취도, 그리고 정  감정과 유의미한 계를 보인다(Cho 

& Ma, 2021; Zimmerman & Kitsantas, 2014).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자기조  역량 강화를 

해, 학습 과정 모니터링  피드백, 공 역량 련 컨설  등을 활용하여 인식 변화  과정 

등에 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참여 역량은 공 만족도, 반 인 학업 만족도 그리고 학습을 

한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냈다. 참여는 정 인 학습 태도  

하나로, 건설 인 학업 분 기는 학습자로 하여  극 인 참여도를 이끌어 낸다(Baumsteiger 

et al., 2022; Li, Huang, & Li, 2021).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해, 

공과 학업에 한 성취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외  지원 

체계를 구축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 디지털 기기 사용과 련된 학습자 심 실습 센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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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그리고 학습 코칭(learning coaching) 로그램 역시 학습자의 인식에 정 인 변화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활용 역량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학업 향, 그리고 디지털 

사용 시간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해,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 과 활용 범 , 그리고 효율  근 방법 등을 실습과 함께 지도할 수 있는 워크샵과 

온라인 강좌 등의 비교과 교육 로그램을 개설․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  학습자의 

활용 역량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학습과 수 별 학습 지원 역시 역량 향상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가 역량은 반 인 학업 만족도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평가 역량은 만족도와 기기 활용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용의 장․단 , 공 연계 학습 략, 효율  정보 선택 

방법 등을 실제 사례연구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의 일환으로 제시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는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학습자의 개인  특성과 개인 인식

과의 계분석을 실시하 다. 추후, 학습자의 인식 역을 보다 객  지표로 측정한 변인들과의 

비교․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이외에, 학습자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진단

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개개인 변인과의 계 연구는 향후 학습자의 역량 증진에 도움되는 

교구-학습 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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