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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 은 정보 재 학생들의 정보 근성 인식의 향상을 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여 용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있다. 실험수업에 용된 모형은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기반으

로 설계하 으며 정보 재 42명( 등학생 22명, 학생 20명)을 상으로 하 다. 수업모형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해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 행동의지에 한 인식을 사 /사후 검사를 통해 알아보고, 수업 후 실험수업에 

한 재미, 만족도, 몰입감에 한 인식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 /사후 차이 분석 결과 

수업 후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  행동의지가 반 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정보 근성에 한 인식과 남학생의 행동의지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교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등학생의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과 학생의 행동의지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실험수업 후 학습자들의 재미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몰입감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이를 보완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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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d apply instructional model to improve awareness of information ac-

cessibility for gifted students in computer science. The model applied to class is designed based on 

Problem-Based Learning(PBL). The class was for 42 students(22 elementary school students, 20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questions, 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accessibility, behavior intent for accessibility were 

given before and after class. Additionally, interest, satisfaction and flow were given after the cla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s a difference on the changes of cognition on the necessity and behav-

ior intent. As a gender difference, specifically, it shows a difference on the cognition of female students’s neces-

sity and behavior intent of male students. As a class level difference, specifically, it statistically shows a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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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ful difference on cognitive of the necess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behavior int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ly, after class, it shows a high level of interest, satisfaction. But it shows a general level of 

flow, so various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r covering the flow level.

Keywords : Information Accessibility, Web Accessibility, Gifted Students, Information Ethics, SW Educ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Web 2.0 시 의 도래와 페이스북, 트 터 등으로 

표되는 Social Network Service(SNS)의 등장은 사람들

에게 자유롭고 극 인 사이버 공간의 참여 기회를 제

공하 다. 이와 함께 MOOC, OCW, 인터넷 서 , 온라

인 민원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재  서비스들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화의 향력이 확 될수록 정보

근성에 한 불평등이 가져오는 향력 한 커지고 

있다. 즉, 정보 근성에 한 불평등은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거나,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를 발생시키기

도 한다[35][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7][34][30], 정부에서는 국가정

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해소와 련한 법률 제정, 

정보소외 지역의 정보이용시설 설치  운 , 웹/앱 

근성 지침 개발 등의 다양한 정책 , 기술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25][26].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 등학생

을 상으로 한 정보 근성에 한 인식 련 교육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Lessig(2000)이 언

한 것과 같이 정보 근성에 한 보다 근본 인 해결

책을 해서는 정책 , 기술 , 그리고 교육  응이 

상호 보완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21].

특히, 정보 재 학생의 경우 미래 IT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을 상으로 한 교육  

련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 재 학생을 상으로 정보 근

성에 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해 PBL 기반의 웹 근

성 련 실험수업을 용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해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근성에 한 인식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해 실험수업을 통한 사 /사후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수업에 한 재미, 만족

도, 몰입감에 해 살펴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접근성

Mason(1986), Alan(2011) 등은 정보 사회에서 발생

되는 윤리  이슈들  하나로 정보 근성을 제기하

다[24][1].

Mason(1986)은 정보 근성에 한 정의를 사람이나 

기 이 정보에 근하는 권리라 하 으며, 정보문맹과 

빈곤을 방지하기 해서는 정보시스템에 공평하게 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24]. 한편, Benyon(2001)은 

정보 근성에 한 정의를 시설과 서비스에 한 물리

인 사용 방법의 기본 인 제공과 그에 따르는 사용상

의 정성이라고 하 다[3]. 국내에서는 근성을 정보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용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

는 것으로 정의하 다[29].

이처럼 정보 근성은 온/오 라인의 모든 정보 서비

스에 공평하게 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련된 구체 인 서비스는 정보통신 

보조공학 기술, IT 정 기술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이 에서도 웹/앱 근성 련 분야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그 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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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앱 접근성과 관련교육 현황

웹/앱 근성은 인터넷과 컴퓨터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의 사용에 한 것으로서, 정보 근성을 제고하기 

한 가장 요한 역  하나라고 할 수 있다. World 

Wide Web의 창시자  버 스 외(2006)는 웹이란 ‘장

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 으며, 모든 사람들이 장애에 

차별됨이 없이 웹 콘텐츠에 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

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하 다[38]. 이 외 웹 근성은 

<Table 1>과 같이 학자나 기 에 따라 조 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8][41][42], 최근에는 기존의 PC 기반

의 웹 근성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모바일 기반의 웹 

그리고 앱 근성 한 요한 상이 되고 있다.

2014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장애

인 등의 컴퓨터  인터넷 근성과 활용률이 매년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약 76% 정도로 

여 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7]. 특히, 스마트폰으로 

표되는 모바일 기기의 보 이 보편화되며 정보소회계

층의 정보서비스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

기 한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

국내외의 웹 근성 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원규

(2007)와 홍순구 외(2011)는 웹 근성의 요성을 강조

하며 웹 근성 교육의 확 를 주장하 다[22][11]. 

Waller 외(2009) 한 근성 교육과 련된 학과정

의 커리큘럼을 제안하면서, 근성에 한 학생들의 인

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학

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다[2]. Tanja 외

(2006)는 웹 근성 련 교육을 웹디자인교육과정수업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 고, 55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험한 결과, 학생들이 웹 근성과 보안 련 지

식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37].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 웹 근성 련 교육과 연구

가 미비하고, 련 종사자나 학생들의 인식 한 낮은 

실정이다[22]. 웹과 련한 교육기   하나인 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변하는 웹 산업에 응하는 웹 교육

이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문계 고등학교

의 정보교사들의 웹 근성 교육에 한 인식 한 사회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4]. 이에 웹 근성과 

련한 인식 개선 해서 웹 근성 교육과 련연구가 활

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IT인력의 주역이 될 정보 재들에 한 웹

근성 교육과 련된 연구는 국내외 련 연구가 미비

한 실정인 만큼 이와 련된 한 연구가 필요하다.

2.3 문제중심학습(PBL)

정보윤리교육을 한 교수학습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32][7]. 하지만 실제 많은 

교육 장에서는 개념 달 주의 통 인 방법에 기

반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윤리교육은 

Rest(1979), Lickona(1978)의 주장과 같이 정보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처할 수 있도록 행동

으로 발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윤리교육은 단

순히 인지  역을 넘어 인지 ·감정 ·행동  역을 

통합 이고 조화롭게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

들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직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통합  근을 한 교

육이 필요한 것이다[13][39]. 

이처럼 실생활의 문제를 기반으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지식과 방법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표 인 교수학습방법이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이라 할 수 있다[9]. 문제 심학습은 자기주

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실제 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자들이 상호 력 으로 문제해결을 한 방안을 

연구자 정의

Tim

Berners-Lee

(2006)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한국정보문화

진흥원(2011)

모든 사람이 어떠한 제약 조건 하에서 웹사

이트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콘텐츠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

장애를 가진 사람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그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

고, 운 하고, 이해하고 기술에 상 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

Wikipedia
웹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달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

<Table 1> Definitions of Web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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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개별학습과 

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

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PBL은 기존의 강의식 수

업의 단 을 보완하고 복잡한 정보화시 에 맞게 다양

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

결하기 한 과정으로 학교 교육의 활동에 합한 교수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23][16][40][33]. 특히, 학생들

에게 실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에 참여시키고 

한 가지의 방법이나 정해진 답이 강요되지 않아 학생 

스스로 지식이 구성될 수 있어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수업 설계

본 연구의 실험수업을 해 PBL에 사용된 문제는 이

원규 외 (2007)의 연구에 제안된 주제  본 수업의 성

격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재구성하 으며, 체 인 

수업의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 하여 설

계하 다[22][33].

3.1 수업 절차

정보 근성 인식 교육을 한 PBL 기반의 수업 차

는 <Table 2>와 같다.

첫째, 수업 1차시에는 교사에 의해 문제가 제시된다. 

차시 PBL 차 수업 차 분 단계별 목표 활동내용

1

1
문제제시

(도입)
도입 10

수업내용 설명  

문제제시

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이들에게 잘 인지 시킨다. 

다음시간까지 이어지는 수업이며, 평일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여야 함을 인지시킨다.

2
문제정의

( 개)

개

설명 50

제시된 PBL 문제를 기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알아야 하는 것’, ‘수행을 해 배워야 

하는 내용 정리’, ‘실천계획’을 하나씩 별 토론과 발표를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4

3
문제방안 

설계(탐색)

토론 

자료

탐색

180

주어진 문제를 

보고 각 모둠별로 

토론  동하여 

해결

 안에서의 역할 

분담  자료 수집

－실천 계획에서는 ‘오늘 할 일’, ‘다음 주 수업 까지 온라인으

로 할 일’, ‘다음 주 수업시간에 할 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그 내용이 실천 가능한지 검토하고 조정한다.

－이 때, 역할분담에서는 ‘토론하기: 사회자, 정리자’, ‘자료탐

색하기: 정리자, 발표자’, ‘다음 주 수업시간 까지 할 일(자

료탐색하기): 정리자’, ‘다음 주 수업시간에 할 일(자료탐색 

 발표하기): 정리자, 발표자’와 같이 세부 인 역할 분담까

지 마무리 한다.

－각 에서 역할 분담을 끝낸 후 학습 할 내용을 스스로 

검색  정리하여 탐구하도록 한다.

－탐구 내용이 웹 근성의 개념과 웹 근성을 만족시키기 한 

웹 콘텐츠 제작 기법의 포 인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자료수집

5∼6 5
문제해결

(실습)

180

추가 인 자료 

탐색  정리 

그리고 

웹사이트 수정

－다음의 주요 주제를 심으로 학생들은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물을 제작한다.

   1. 웹 근성을 만족하는 페이지 수정의 필요성과 설득자료 

제작

   2. 웹 근성 지침을 기 로 한 우리반 웹페이지 수정

－각 별로 웹페이지 수정과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재료와 공간을 제공한다.

7 6
발표  

평가(정리)

정리  

발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교수자는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Table 2> Procedure and Contents of PB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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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는 <Table 3>와 같다.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를 기반으로 ‘우리 모둠이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배워야 하

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한다. 특히 핵심 주제(주제

1: 웹 근성을 만족하는 페이지 수정의 필요성과 설득

자료 제작, 주제2: 웹 근성 지침을 기 로 한 우리반 

웹페이지 수정)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둘째, 2차시 수업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모둠별 역할 분담을 진행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토

론한 후, 해결과정을 설계한다.

셋째, 3∼4차시 수업에서는 자료수집이 진행된다. 학

생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자료를 개별 으로 수집  조사한다. 탐

구한 내용은 구  드라이   자신의 원들이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속 으

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5∼6차시 수업에서는 실습이 진행된다. 학생들

이 모둠별로 모여 각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력 

후 문제에 한 해결책을 도출한 후, 실제로 문제를 해

결해 본다. 이를 해 학생들에게는 (Fig. 1)과 같이 각 

모둠별로 제공된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웹 근성을 해결

하기 한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7차시 수업에서는 모둠별로 문제 해결안

을 발표하고 교수자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때에 교사에 

의해 추가 인 문제해결안에 한 정리 수업이 이루어

진다.

3.2 학습 지원 도구

(Fig. 1) Website for Class Materials

본 학생들의 자료수집  문제해결을 돕기 해서는 

다양한 학습 지원 도구가 필요하다. 먼 , (Fig. 1)과 같

이 각 에서 최종 으로 개선해야할 학  웹사이트  

소스가 제공 되고 이와 함께 스크린리더 SW가 주어진

다. 웹서버는 APM SETUP을 이용해 구축하고 소스코

드를 수정하면 직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웹사이트의 경우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이미지  동

상이 포함되어 있어 웹 근성 제고를 해 ‘ 체 텍

스트’와 ‘멀티미디어 체 수단(자막, 본 등)’과 같이 

웹 근성의 기 인 지침을 악하고 수정할 수 있도

록 한 환경을 제공해 다. 이와 함께 웹 근성  

HTML 련 참고 서 을 각 별로 약 5∼6권 정도 제

공하여 HTML과 련한 지식이 부족하여도 텍스트 표

과 ALT 태그를 활용하여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주제 문제 상황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도와줘!

6학년이 된 민 이는, 새 학기부터 매주 한 시간씩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시간이 생겼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각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듣는 수업은 즐거웠고, 그 친구들도 나와 같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시원이와 많이 친해졌고 자 읽는 

법도 알려주어서 매우 고마웠다. 

…(생략)

여러분이 민 이라면, 어떻게 해야 다른 친구들에게 시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친구들과 함께 홈페이지를 수정하기 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학  홈페이지를 

어떻게 수정해야 시원이가 정보를 알 수 있을까?

<Table 3> Problem Content for PB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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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교사는 지속 으로 학생들을 찰하며 자료

수집  탐구 속도가 히 느리거나 방향이 잘못 설

정되어 진행되는 경우 히 추가 인 안내 자료(ex, 

웹 근성 연구소 웹사이트)를 제시해 다.

4.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정보 근성 인식 교육을 한 PBL기반의 수업이 ·

등 정보 재 학생에게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

여 K 학의 재교육원 학생 총 42명( 등학생: 22명, 

학생: 20명)을 상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 학습자들

은 HTML과 련한 약 1차시(50분) 정도의 기 인 

수업을 받은 이 있으며, 본 실험 수업 에 구  드라

이   재원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학습 자료를 공

유할 수 있도록 련 소양 교육을 받았다.

학습자들은 정보윤리 수업을 부분 받았으나, 정보

근성  웹 근성에 한 독립 인 수업은 받은 이 

없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등학생 14/22명, 학생 

14/20명) 웹 근성이 무엇인지 수업 시간에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하 다. 보다 구체 인 학습자 정보는 

<Table 4>와 같다.

4.2 연구절차

· 등 정보 재 상의 PBL 기반 정보 근성 수업

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실시하 다.

첫째, 정보 근성 인식에 한 사 ·사후 분석을 

해 수업 에 정보 근성에 한 사  인식 조사를 실

시하 다. 둘째, PBL 기반의 정보 근성 련 수업을 7

차시 동안(3주) 실시하 다. 셋째, 정보 근성 한 사

후 인식 조사와 함께 PBL 수업에 한 재미, 만족도, 

몰입감에 한 설문을 실시하 다.

4.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4.3.1 측정도구

학생들의 정보 근성에 한 인식과 PBL 수업에 

한 효과를 측정하기 해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 다.

첫째, 정보 근성 인식을 측정하기 해 김한성 외

(2010) 연구에서 활용된 인식 설문 도구를 활용하 다

[17]. 둘째, PBL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석임 , 

강이철(2007)  최정임, 장경원(2010)의 연구를 참고하

여 개발하 다[36][5]. 각 문항에 한 세부 내용은 

<Table 5>와 같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a)는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하다 할 수 있다.

4.3.2 분석방법

PBL 수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다음과 같이 분

석하 다.

첫째, 정보 근성 인식에 한 사 , 사후 분석을 실시

하기 해서는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둘째, PBL 

수업에 한 흥미, 만족도, 몰입 수 에 한 분석을 해 

기술통계를 활용하 으며, 보다 구체 으로 성별  학년

별 차이 분석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자료

처리는 SPSS PC+ 12.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설문 내용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a)

정보

근성 

인식

정보 근성 필요성 3 .81

정보 근성 향상을 

한 행동의지
4 .90

<Table 5> Survey Contents for Web Accessibility Awareness

성별 인원

등학생

남 11

여 11

체 22

학생

남 16

여 4

체 20

정보윤리 

교육 경험

등학생
있음 21

없음 1

학생
있음 16

없음 4

<Table 4>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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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5.1 정보접근성 인식에 대한 사전 사후 차이 분석

정보 근성의 필요성에 한 인식  정보 근성에 

한 행동의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근성의 필요성, 행동의지의 사 , 사후 

차이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정보 근성 인식 

수업 후 사 과 사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 행동의지가 각각 사 (4.41. 4.16)에 비해 

사후(4.60, 4.45)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정보 근성 인식과 행동의지의 차

이 을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은 남녀 모두 사 (4.56, 4.15)에 비해 사후

(4.59, 4.62)에 향상되었으며, 정보 근성에 한 행동의

지 한 남녀 모두 사 (4.08, 4.30)에 비해 사후(4.40, 

4.53)에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학교 에 따른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 행동

의 차이는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정보 근성의 

필요성은 등학생 경우 사 (4.21)에 비해 사후(4.61)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5). 행동의지는 등학생과 학생 모두 사 (4.26, 

4.05)에 비해 사후(4.31, 4.61)에 높게 나타났으며, 학

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5.2 PBL 수업에 대한 재미, 만족도, 몰입감 분석

PBL 수업에 한 재미, 만족도, 몰입감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재미, 만족도가 각

각 3.98, 4.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몰입감은 3.51로 나타

났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해서 성별에 따른 PBL 수업 효과성의 차이를 살펴보

면 <Table 10>과 같다. 재미는 여학생(4.31)이 남학생

(3.7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 다. 만족도는 여학생(4.35)이 남학생(4.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몰입감 한 여학생(3.69)이 남학생

(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인
사 사후

t
M SD M SD

정보

근성 

인식

필요성 4.41 .79 4.60 .62 -1.83

행동의지 4.16 .91 4.45 .82 -1.96

<Table 6> Pre and Post Analysis of Necessity and Behavior 

Intent for Accessibility

요인 성별
사 사후

t
M SD M SD

필요성
남(n=27) 4.56 .57 4.59 .56 -.236

여(n=15) 4.15 1.05 4.62 .73 -1.40

행동의지
남(n=27) 4.08 .91 4.40 .82 -1.36

여(n=15) 4.30 .89 4.53 .84 -.73

<Table 7> Pre and Post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요인 M SD

PBL 련 

효과성

재미 3.98 .71

만족도 4.15 .81

몰입감 3.51 .83

<Table 9> Descriptive Analysis of Effectiveness

PBL 련 

효과성

수업 흥미 4 .88

수업 만족도 3 .88

수업 몰입 수 5 .83

학년 요인
사 사후

t
M SD M SD

필요성

등학생

(n=22)
4.21 .94 4.61 .66 -2.22*

학생

(n=20)
4.63 .54 4.60 .60 .44

행동

의지

등학생 4.26 .84 4.31 1.01 -.25

학생 4.05 .98 4.61 .53 -2.49*

*p<0.05

<Table 8> Pre and Post Analysis According to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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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교 에 따른 PBL 수업 효과성의 차이를 살

펴보면 <Table 11>과 같다. 재미는 등학생(4.01)이 

학생(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는 등학생

(4.18)이 남학생(4.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몰입감 

한 등학생(3.56)이 학생(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보 근성 인식 교육을 한 PBL기반의 

수업이 · 등 정보 재 학생의 정보 근성 인식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으며, 

첫째는 본 실험수업이 ･ 등 정보 재 학생들의 정보

근성 련 인식에 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는 

본 실험수업에 한 학습자의 재미, 만족도, 몰입감을 

분석하 으며, 보다 구체 으로는 배경변인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기 한 본 연구의 논의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 본 실험수업이 정보 재 학생들의 

정보 근성 련 인식에 향을 주는지에 한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정보 근성 인식에 한 사 , 사후 차이 분석 결과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  행동의지 모두 향상되었

음을 볼 수 있어 본 실험 수업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사  

수의 평균 자체가 4.0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

과 은 인원으로 구성되는 정보 재 학생을 상으로 

하는 표집수의 제한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  인식 수가 높게 나타난 것

은 부분의 학생들이 정보윤리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

었으며, 연구 상에 서술한 것과 같이 독립 인 수업은 

아니나 정보윤리 수업을 통해 웹 근성과 련한 개념

을 인지한 학생들이 다수 있음에서 연 성을 유추할 수 

있다. 

성별  학교 에 따라 보다 세부 인 차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

학생의 정보 근성 행동의지와 여학생의 필요성  행

동의지에 한 인식이 실험수업 후에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사  인식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던 

여학생의 정보 근성에 한 필요성이 크게 향상된 것

을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사  인식을 조  더 보면 정

보 근성에 한 필요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모두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5년 

인 Karen & Conger(1996), Kreie & Cronan(1998) 등의 

연구에서부터, 최근 연구인 Kyung & Jeon(2010), 

Christina(2011)의 연구에 이르기 까지 부분의 연구에

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15][19][20][6]. 많은 연

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도덕 발달의 속도가 빨라 타인을 이해하는 수 이 높기 

때문에 정보 근성에 한 행동의지 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8][28].

학교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등학생은 정보

근성 필요성  행동의지가 학생은 행동의지에 한 

인식이 실험수업 후에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등학생의 경우 사 에 정보 근성 필요성에 한 인

식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수업 후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사  조사

에서는 정보 근성에 한 행동의지가 등학생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실험 수업 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Herman(2002), 

Lickona(1997)의 주장과 같이 정보윤리 교육의 궁극

인 M SD t

PBL 

련 

효과성

재미
남(n=27) 3.79 .65

-2.38*
여(n=15) 4.31 .71

만족도
남 4.04 .69

-1.17
여 4.35 .98

몰입감
남 3.41 .80

-1.04
여 3.69 .87

*p<0.05

<Table 10> Analysis of Effectiveness According to Gender

요인 M SD t

PBL 

련 

효과성

재미
등학교(n=22) 4.01 .79

.275
학교(n=20) 3.95 .62

만족도
등학교 4.18 .88

.191
학교 4.13 .74

몰입감
등학교 3.56 .97

.400
학교 3.46 .65

<Table 11> Analysis of Effectiveness According to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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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 이 학습자로 하여  올바른 행동으로 표출되도

록 하는 것이라 볼 때 본 실험수업이 이에 정 으로 

기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39][10].

둘째, 연구문제2: 본 실험수업에 한 학습자들의 재

미, 만족도, 몰입감에 한 논의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학습자들은 본 실험수업에 해 재미(3.91) 

만족도(4.1)에 있어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PBL 기반의 

수업의 경우 학습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재미와 수

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미와 련하여서는 HTML을 이용해 웹 사이트를 수

정해야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더 높게 나

온 이 흥미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몰입감 평균(3.51)

의 경우 상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실험 

수업이 3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주 1회씩 수업이 이루

어졌음에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PBL 수업

을 실시할 경우 장정아(2005), 박양미(2014) 등의 연구

와 같이 온라인이나 기타 상호작용이 지속 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31]. 특히 본 수업에서는 구  드라이   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

원하 으나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보다 극

이고 지속 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온/오 라인 공간  

기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PBL 기반의 정보 근성 수업은 학생들의 정보 근성에 

한 인식과 재미, 만족도 면에서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에서 살펴본 논의 에 기 한 본 연구의 

교육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BL에 

기반한 정보윤리 수업은 다소 재미없게 인식될 수 있는 

정보윤리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이와 함께 정보 근성의 경우 실제 웹 

사이트의 근성을 개선하며 그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

할 수 있는 만큼 PBL 기반의 수업을 통해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만 PBL 수

업의 경우 일반 으로 1∼2차시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학습자들의 몰입감을 지속 으

로 가져가기 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근성과 련된 수업의 경우 웹사이트를 수

정하기 해 제공되는 학습 환경을 교실 상황 이외에서

도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각 학습자들 

간의 학습과정을 효과 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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