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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를 기반으로 한 고교학 제 시행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과 

요구, 운  시 문제 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153명을 상으로 고교학 제 정책에 

한 이해  인식, 사서교사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 선택과목 운  시 문제 에 한 인식을 온라인 

조사하여 그 결과에 한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사서교사들은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이 높았으며, 선택과목 

운 에 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연구․선도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보다 

고교학 제에 한 이해  운  기반에 한 이해가 높았다. 선택과목 운 에 있어서 사서교사에 한 학생, 교사들의 

교육  역할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성별, 지역, 경력 등과 같은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사서교사 상의 고교학 제 연수  지원, 독서, 

미디어, 정보활용능력과 연계된 선택과목 개설  교과서 개발, 독서, 미디어, 정보활용능력 교육 련 과목 필수 

이수 제도화 등을 제안하 다.

주제어: 사서교사, 학교도서 , 고등학교, 고교학 제, 학교도서  운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s, demands, operation problems 

of teacher librari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153 teacher librarians 

working in high school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eacher librarians had a high understanding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demand for 

elective courses management was high. In particular, teacher librarians working at research schools 

had a higher understanding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operating foundation than 

those in general schools. Lack of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role of students and teachers toward 

teacher librarians was recognized as the biggest problem in the elective course managemen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teacher librarian as gender, 

region, experience.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t is suggested and discussed that develop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training program for teacher librarians, opening of elective courses related to read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skills and developing textbook, and instituting mandatory completion 

courses related to read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skills in pre-teacher 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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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학교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미래 교육의 비 과 변화 

방향은 교육과정을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은 사람과 사회를 올바르게 기르고 

가꿀 수 있게 기여한다(홍후조, 2018). OECD(2019)는 빠르게 변해가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

이 개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기(well-being)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긴장과 

딜 마에 응하고, 책임감을 갖는 ‘학생 주도성(learner agency)’과 ‘변  역량(transformation 

competency)’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 다. 우리나라도 미래 사회를 비하기 한 교육체제 변경의 

토 를 마련하고 학생 주도성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며 고교학 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2월에 ｢고교학 제 종합 추진계획｣을, 8월에 ｢2025년 고교학 제 면 용

을 한 단계  이행 계획[안](2022-2024)｣을 발표하며 고교학 제로의 진  이행  확산을 

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고교학 제는 학생들이 가진 특성, 요구, 진로 등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 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그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포드주의

(Fordism) 다면 고교학 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탈피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랫폼이다(김성

천, 민일홍, 정미라, 2019, 4).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을 운 하고 온․오

라인 연계 교수학습 신을 해 사용자 심 설계에 기반한 학 제형 학교 공간 신을 추진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 고교학 제를 한 공간은 학습공간, 지원공간, 공용공간이 

함께 융합되어야 하며 교과교실제, 학교 공간 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

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의 고교학 제의 시행 배경이나 여러 고교학 제와 련된 정책 속에서 제시된 학교도서 의 

모습은 다양한 수업  학생의 자율 활동이 가능한 지원공간으로 PBL(Project Based Learning)실, 

문화 술 활동실, 휴식 공간 등과 같이 개방화, 자율화, 개별화, 유연화 가능한 교수․학습 공간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이미 2019년도에 발표된 ｢제3차 학교도서 기본계획(2019~2023)｣

에서 제시된 학교도서 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변하는 문화  환경에 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학습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서비스로의 환을 계획 수립 배경으로 제시하며 학교도서 이 미래교육을 한 심 역할을 수

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교학 제에 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교과별 연구 등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서교사와 학교도서 을 심으로 한 고교학 제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 선택과목 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

가 고교학 제를 지원하고 운 하기 한 시사 을 찾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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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고교학 제의 개념  도입의 과정

교육부(2021a)는 2021년 2월 발표한 ｢고교학 제 종합추진계획｣에서 고교학 제를 “학생이 

기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 에 도달한 과목에 

해 학 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정의하 다. 

고교학 제 정책이 수립되기 이 , 고등학교에서는 학 제(credit system)가 아닌 단 제(unit 

system)가 사용되었으며, 학 제는 학에서 사용되는 과목 이수의 단 다. 이에 해 홍후조

(2018)는 단 제의 경우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비해 교사에 의해 가르쳐지는 수업 시간

이 더 많은 고교에서 과목 이수를 선택, 체, 집 , 계열 이수하기 한 수업 시간 계량 단 임에 

비해, 학 제의 경우 학에서 교수에 의한 강의 시간 1시간과 학생에 의한 자기주도  ․복습

시간 2시간을 합친 학습량을 한 학기 동안  계량한 수업 시간 계량 단 라고 구별하여 정의하

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고교학 제를 통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목 이수에 할당된 시

간의 양으로 측정된 단 제에서, 학습자가 학습 시간 심의 이수 개념에서 학업 요건을 충족했는

지 확인하고 기록하는 주요 방법인 학 (Great School Partnership, 2013)으로 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교학 제로의 환은 미래교육을 비하기 하여 기존의 획일화되어 경직된 학교교

육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해 학생의 선택을 심으로 고교교육체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 이상은, 백선희(2019)는 고교학 제를 근  학교교육 체제를 오랫

동안 유지해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

개 의 일환이라고 평가하 다.

고교학 제에 한 논의는 이 부터 있었으나 문재인 통령의 교육정책 공약에 따라 최근 

들어 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2016)는 ｢지능정보사회에 응한 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략｣에서 4차 산업 명에 비하기 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성, 능력에 맞는 분야에 집

할 수 있는 기회를 최 한 보장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극 화할 

수 있도록 학 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기획자문 원회(2017)는 ｢국정운  5개년 계획 

 100  국정 과제｣에서 2018년 고교학 제를 도입, 확 하고 단계 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 

나간다고 밝혔으며, 교육부(2017)는 ｢고교학 제 추진 방향  연구학교 운  계획｣에서 고교체제 

개편  입제도 개선과의 연결 고리이자 교육과정 운  반의 변화를 발하는 기제로서 학 제를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2018)는 ｢2022학년도 학입학제도 개편방안  고교교육 

신 방향｣을 통해 행 교육과정의 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 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의 

부분 도입과 충분한 비를 거쳐 2025년부터 고교학 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 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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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1)는 ｢고교학 제 종합 추진계획｣과 ｢고교학 제 면 용을 한 단계  이행 계획

[안](2022-2024)｣을 발표하며 기반 정비를 거쳐 단계 으로 고교학 제로 이행하여 당  일정인 

2025년까지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안 한 안착을 도모한다고 발표하 다. 다음의 <그림 1>은 

고교학 제 시행 과정을 추진 연도별 주요 사항을 표 한 것이다.

<그림 1> 고교학 제 시행 과정(교육부, 2019)

2. 고교학 제와 학교도서

교육정책이 실행되기 해서는 지원이 필수 이다. 고교학 제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운 하기 해서는 각종 자료와 시설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김란주, 서경혜, 2018; 손찬

희, 2017), 이러한 자료와 시설의 지원 없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교육활동을 한 자료와 시설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도서 은 ․ 등학교의 교육활동  

가장 근본이 되는 교육과정을 효과 으로 운 , 지원하기 해 존재하는 곳으로 고교학 제와 

련된 다양한 문서에서 그 역할에 한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0)은 ‘고교학 제 시설 운  특성에 따른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에서 

고교학 제 특성에 맞는 학교 공간 구축을 하여 ‘다목  복합 도서 ’이라는 명칭 하에 도서  

연계 수업과 모둠별 소규모 자율학습, 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재구조화된 학교도서 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2021)의 ｢고교학 제 종합 추진계획｣과 ｢고교학 제 면 용을 한 

단계  이행 계획[안](2022-2024)｣에서는 고교학 제형 학교 공간을 학습공간, 지원공간, 공용

공간이라는 3가지 큰 범주로 구분하며 공간과 연계된 신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학교도서 은 다양한 수업  학생들의 자율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 한국  뉴딜 10  표사업  하나인 교육부(2021c)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서 학교도서 은 고교학 제  ’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 교육과 학교 시설을 연계

하기 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다양한 학습과 융합  경험이 가능한 공간, 학생들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 시설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학 제형 공간 조성 추진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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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실명

학습공간
일반교실, 도서 , 시청각실, 과학실, 컴퓨터실, PBL교실, 소규모 스터디룸, 온라인 수업실, 

메이커교실 등

지원공간

수업연계 지원공간(도서 , 시청각실, 소규모 학습실, 다목 실, 문화 술활동실, 시실 등)

자율모임 지원공간(동아리실, 교․강사 인터 티 실 등)

기타(출석 확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공용공간
개인 생활 지원공간(홈베이스, 휴게공간 등)

복도(사물함  휴게 공간 배치 등) 등

<표 1> 학 제형 공간 조성 추진 방향 

정 과목 개설을 한 방안 모색을 해 고교학 제가 활발히 운 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 다. 그 결과 로리다 주  필리핀의 경우 도서 , 미디어, 정보활용교육과 련된 과목이 

개설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2>는 로리다 교육부(2021)의 2020-2021의 9-12학년 

교육과정표(Course directory)를 발췌한 것으로, ‘도서  미디어(Library Media)’ 과목인 ‘AICE 

Media Studies AS’, ‘AICE Media Studies A’가 각각 1학 씩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로리다 9-12학년 도서  미디어(Library Media) 과목

<그림 2>에서 도서  미디어 과목에 명시된 ‘AICE’는 국 임 리지 국제 학  로그램에서 

개발한 , 고등학생 상의 교육과정이며 평가인 ｢Cambridge AICE(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Education)｣를 의미한다. 즉 로리다의 도서  미디어 교육과정은 국 임 리지

의 미디어 과목(Media Studies)을 토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2013년부터 MIL(Media & Information Literacy) 과목을 공식 교과목으로 도입

하 다. MIL 교과는 학생들이 미디어와 정보를 이해하고, 창의 이고 비  사고를 할 뿐만 아니

라 미디어와 정보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며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2016). MIL 교육과정은 11-12학년 학생들의 필수 과목으로 1학기 80시간을 기 으

로 진행되며, 미디어와 정보활용능력 소개, 미디어의 역사와 발 , 정보활용능력, 미디어의 종류, 

미디어와 정보원 등 정보활용교육과 미디어활용교육이 통합된 17개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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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교학 제  교육과정과 련된 각종 문서를 통해 학교도서 은 

교수․학습활동, 학생 자치활동, 휴식, 지역사회와 연계 등이 진행되는 미래 학교 교육의 핵심 장소

로써 도서 교육, 미디어활용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임을 

악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과 도구

1. 연구 질문

고교학 제에 한 교사들의 인식  비에 련된 연구는 교과와 상 없이 체 교사를 상

으로 한 연구(김인엽 외, 2019; 이 우, 2018; 허정은, 정 희, 박창언, 2020)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어(권은선, 2020; 김지혜, 2020), 기술․가정(권유진, 임윤진, 2020; 박미정 외, 2020), 

직업계고(송낙 , 2021; 우원재, 2019) 등 교과별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서교사  학교도서

을 심으로 한 고교학 제 운 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고교학 제를 비하기 한 학교도서 의 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서교사의 고교학 제

에 한 이해와 고교학 제 시행 하에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사서교사들의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은 어떠한가?

2) 사서교사의 고교학 제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가?

3) 사서교사들은 선택과목 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153명을 상으로, 2021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본 설문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정규직과 기간제 포함 국 688명(교육통계서비스. 2021)  22.2%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한국학

교도서 의회와 국사서교사노조에서 운  인 SNS에 홍보를 통해 모집하 다.

다음의 <표 2>는 설문지 문항의 구분  내용, 문항 수와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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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출처

고교학 제에 한 
이해  인식

-고교학 제 교육 정책에 한 이해
-고교학 제 도입 취지와 목 에 한 이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 정도
-재직 고교의 학생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 정도
-재직고교의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
-고교학 제에 한 교사 참여 분 기 조성 정도

6
허정은, 정 희, 박창언

(2020)

사서교사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

-선택과목 개설 요구 
-학교 내 선택교육과정 운  요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
-선택과목 학년제 운  방식 요구
-선택과목 포함 주요 내용 요구
-고교학 제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입지

7
이 우
(2018)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시 문제

-교육  역할 이해 부족
-수업 비  연구 능력 부족
-학생 리 어려움
-사서교사 운  과목의 학생 선택
-학교도서  운 의 어려움
-선택교과 교육과정 편성 운 의 어려움
-학교도서  교수학습 공간의 부족

7
이상은, 백선희

(2019)

<표 2> 설문지 문항  출처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을 조사하기 한 설문 작성을 하여 허정은, 정 희, 박창언

(2020)이 고교학 제 운  경험이 있는 선도․연구학교 재직교사와 일반고 교사의 두 집단 간의 

고교학 제에 한 인해와 인식을 살펴보기 해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 다. 선택과목 운 에 한 

사서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기 하여 이 우(2018)가 고교학 제 하 선택과목 운  방식 

조사를 해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 으며,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시 문제 은 이상은, 백선희

(2019)가 교사의 선택과목 운  시에 상되는 어려움을 조사하기 해 사용한 문항을 토 로 

사서교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기본 인 응답의 경향성을 

악하기 하여 문항별 평균 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배경 변인별 사서교사 집단 간의 

인식과 요구에 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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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명(83%)으로 남성(N=26)에 비해 더 많았다. 근무지역은 수도권이 55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주․ 라권(N=29), ․충청권(N=26), 부산․경상권(N=22), 제주(N=11), 강원

(N=10) 순이었다. 교직경력은 5년 미만이 71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N=40), 15년 이상 20년 미만(N=23), 5년 이상 10년 미만(N=14), 20년 이상(N=5) 순이었다. 

고교학 제 연구․선도학교를 경험한 사서교사들은 62명(40.5%)이었으며,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91명(59.5%)이 설문에 참여하 다.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총(%)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총(%)

성별
남 26 17 153

(100)
운  여부

선도․연구학교 62 40.5 153

(100)여 127 83 일반학교 91 59.5

지역

수도권 55 35.9

153

(100)

교직

경력

5년 미만 71 46.4

153

(100)

강원 10 6.5 5~10년 미만 14 9.2
․충청권 26 17.0

10년~15년 미만 40 26.1
부산․경상권 22 14.4

15년~20년 미만 23 15.0주․ 라권 29 19.0
20년 이상 5 3.3제주 11 7.2

<표 3> 인구통계학  특성

2. 사서교사의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

가. 고교학 제 이해  인식 평균 분석

고교학 제에 한 사서교사들의 이해와 인식을 분석한 결과 도입 취지와 목 에 한 이해

(M=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M=3.96), 

고교학 제 교육 정책에 한 이해(M=3.92), 재직 고교의 학생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 정도

(M=3.12), 재직 고교의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M=2.76), 고교학 제에 

한 교사 참여 분 기 조성 정도(M=2.7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정은, 정 희, 박창언

(2020)이 실시한 선행연구의 수 분포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서교사의 고교학 제 

인식에 한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문항번호 내용　 M SD

1 고교학 제 교육 정책에 한 이해 3.92 .765

2 고교학 제 도입 취지와 목 에 한 이해 3.98 .790

3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 정도 3.96 .850

4 재직 고교의 학생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 정도 3.12 .895

5 재직고교의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 2.76 1.076

6 고교학 제에 한 교사 참여 분 기 조성 정도 2.75 .941

<표 4>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N=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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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 제 정책에 한 이론  이해도와 인식을 묻는 1, 2, 3번 문항의 경우 평균이 3.9 이상으로 

나타나 사서교사들이 가진 고교학 제에 한 이론  이해는 체로 높다고 단할 수 있다. 재직 인 

학교에서 고교학 제 교과 개설, 운  기반(환경), 참여 분 기 등 재 비 상황을 묻는 4, 5, 6번 

문항의 경우 이론  이해도와 인식에 비해 낮은 평균 수를 나타낸다. 이는 사서교사들이 갖는 고교학

제 정책 자체에 한 이해와 인식은 높은 반면,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고교학 제가 학교 장에 

시행  정착되기 한 여건과 환경 등 사  비 측면에서 최 의 수 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단체총연합회(2021)가 고등학교 교사 2206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사 72%가 여건 조성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나. 사서교사 배경 변인별 비교 분석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기 하여 평균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항목

변인

1. 고교학 제 
교육 정책에 한 

이해

2. 고교학 제 
도입 취지와 
목 에 한 

이해

3.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 정도

4. 재직 고교의 
학생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 
정도

5. 재직고교의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

6. 고교학 제에 
한 교사 참여 
분 기 조성 

정도

성별
남 4.12 4.04 4.23 3.31 3.00 2.96

여 3.88 3.97 3.91 3.08 2.71 2.71

지역

수도권 3.84 3.87 3.85 2.96 2.56 2.62

강원 4.20 4.30 4.10 3.50 3.10 3.00

․충청권 3.88 3.88 3.96 3.35 3.08 2.96

부산․경상권 3.91 4.27 4.05 3.14 3.05 2.95

주․ 라권 3.90 3.86 4.07 3.00 2.59 2.45

제주 4.27 4.18 3.91 3.27 2.55 3.09

경력

~5년 3.92 3.99 4.10 3.08 2.59 2.69

5~10년 미만 3.86 4.07 3.93 2.57 2.50 2.64

10~15년 미만 3.90 3.83 3.90 3.18 2.92 2.87

15~20년 미만 4.00 4.17 3.61 3.26 2.91 2.65

20년~ 4.00 4.00 4.20 4.00 3.80 3.40

운
여부

연구․선도학교 4.18 4.15 4.21 3.21 3.03 2.89

일반학교 3.75 3.87 3.79 3.05 2.57 2.66

<표 5> 배경 변인별 고교학 제 이해와 인식(N=153)

성별, 근무지역, 경력의 집단 간의 이해와 인식의 아치를 분석하기 하여 독립표본 t- 검증, 

일원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성별, 지역, 근무 연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체 문항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값이 조 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의 경우, 1, 6번 문항의 경우 제주 지역이, 2, 3, 4, 5 문항의 경우 강원 지역의 사서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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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의 경우 ‘1. 고교학 제 교육 정책에 한 이해’는 15~20년 미만, 20년 이상이 가장 높았으

며 ‘2. 고교학 제 도입 취지와 목 에 한 이해’는 15~20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3.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 정도’의 경우, ‘4. 재직 고교의 학생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 정도’, ‘5. 재직 고교의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 ‘6. 고교학 제에 

한 교사 참여 분 기 조성 정도’의 경우 모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서교사들이 고교학 제

에 한 높은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선도 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와 일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 

간의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 

문항번호 내용　 운  학교 N M SD t

1 고교학 제 교육 정책에 한 이해
연구․선도학교 62 4.18 .736

3.540*
일반학교 91 3.75 .739

2 고교학 제 도입 취지와 목 에 한 이해
연구․선도학교 62 4.15 .786

2.154*
일반학교 91 3.87 .778

3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 

정도

연구․선도학교 62 4.21 .681
3.072*

일반학교 91 3.79 .913

4 재직 고교의 학생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 정도
연구․선도학교 62 3.21 .871

1.05
일반학교 91 3.05 .911

5
재직 고교의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

연구․선도학교 62 3.03 1.01
2.651*

일반학교 91 2.57 1.01

6 고교학 제에 한 교사 참여 분 기 조성 정도
연구․선도학교 62 2.89 .91

1.48
일반학교 91 2.66 .96

* p< .05

<표 6> 고교학 제 도입 여부에 따른 평균 차이 분석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교학 제 연구․선도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경우 일반학교

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보다 ‘1. 고교학 제 교육 정책에 한 이해’, ‘2. 고교학 제 도입 취지와 

목 에 한 이해’, ‘3.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 정도’, ‘5. 재직고교의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의 항목에서 높은 평균 수를 나타냈다. 이는 고교학 제 

경험의 여부가 사서교사의 고교학 제 정책에 한 이론  이해에 한 차이를 발생시키며, 한 

고교학 제를 운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 참고한 허정은, 정 희, 박창언(2020)의 연구에서 선도․연구학교와 일반 고교 

교사들이 고교학 제에 한 이론  이해에 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다소 다른 연구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경진, 박창언(2020)은 고교학 제 연구․선도학교와 련된 문헌 분석

을 분석한 결과 연구․선도 학교에서는 교사-교사,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사이에서 고교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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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과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주제별 로젝트 수업 등의 융합 수업 

등과 같은 수업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교사 간 력이나 수업 연구가 확 되고 있었다는 을 제시

하 다. 이에 연구․선도학교에서 진행하는 고교학 제에 한 다양한 안내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선도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은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에 비해 고교학 제에 

한 이론  이해와 인식이 다소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

가.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 평균 분석

고교학 제 하에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에 한 평균 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문항번호 내용　 M SD

7 선택과목 개설 요구 4.23 .907

8 학교 내 선택교육과정 운  요구 4.22 .954

9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 3.90 1.125

10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 3.80 1.130

11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입지 4.03 1.029

<표 7>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에 한 이해와 인식(N=153)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서교사의 선택과목에 한 요구는 ‘7. 사서교사의 선택 과목 개설 

요구’에 한 평균 수(M=4.23)가 가장 높았으며 ‘8. 학교 내 선택교육과정 운  요구’(M=4.22), 

‘9.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M=3.90), ‘10.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요구’(M=3.80)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1.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입지 확립’(M=4.03)을 통해 사서

교사 들은 수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사이에서 교육  입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방식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문항번호 내용　 빈도(명) 비율(%)

12
선택과목 

운  방식

동일학년에서 운 66 43.1

학년 구분 없이 운 87 56.9

13
선택과목 

 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NIE 등과 련된 매체활용교육 35 22.9

독서 략, 토론 등과 련된 독서교육 37 24.2

생활, 교과 연계 도서  이용 교육 10 6.5

생활, 교과 연계 정보 활용 교육 41 26.8

진로 소논문 등과 같은 진로 연계 교육 활동 9 5.9

문헌정보학 개론 11 7.2

기타 10 6.5

<표 8>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방식  과목  내용(N=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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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들은 선택 수업을 진행할 때 ‘학년 구분 없이 운 해야 한다’는 의견(N=87)이 ‘동일학년 

학생을 상으로 운 해야 한다’ 보다 많았으며, 선택과목 운  시 을 두어야 할 요소로 교과 

연계 정보활용교육(N=41), 독서교육(N=37), 매체활용교육(N=35), 문헌정보학 개론(N=11), 

도서  이용 교육(N=10), 진로 연계 소논문(N=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지역 연계 

내용 개설, 본인 희망 과목 개설 등이 제시되었다. 

나. 사서교사 배경 변인별 비교 분석

배경변인에 따른 선택과목 운 에 한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기 하여 평균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하여 독립표본 t- 검증, 일원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성별, 지역, 근무 연수, 연도․선도학교 운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변인

7. 선택과목 
개설 요구 

8. 학교 내 
선택교육과정 
운  요구

9.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

10.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

11.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입지 

성별
남 4.15 4.04 3.81 3.81 3.96

여 4.24 4.26 3.91 3.80 4.05

지역

수도권 4.16 4.18 3.96 3.98 3.93

강원 4.10 4.00 3.60 3.50 4.10

․충청권 4.35 4.38 3.88 3.81 4.12

부산․경상권 4.50 4.59 4.18 4.00 4.55

주․ 라권 4.21 4.03 3.83 3.62 3.93

제주 3.91 4.00 3.45 3.27 3.55

경력

~5년 4.35 4.31 3.97 3.83 4.13

5~10년 미만 4.07 4.29 4.14 3.93 4.00

10~15년 미만 4.13 4.05 3.60 3.65 3.83

15~20년 미만 4.17 4.26 4.04 3.96 4.17

20년~ 4.00 4.00 3.80 3.60 3.80

운

여부

연구․선도학교 4.34 4.24 4.00 3.90 4.03

일반학교 4.15 4.21 3.82 3.74 4.03

<표 9> 배경 변인별 고교학 제 이해와 인식(N=153)

<표 9>와 같이 성별의 경우 ‘7. 선택과목 개설 요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  요구’, ‘11.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입지’의 항목에서 여성의 인식과 요구에 한 평균 수

가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의 경우 부산․경상권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개설 요구, 학교 내․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 에 한 요구와 선택과목 운 을 통해 사서교사의 교육  입지에 

한 평균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력의 경우 선택과목 개설에 한 요구와 

학교 내 선택교육과정 운 에 한 요구는 5년 미만의 사서교사들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학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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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 은 5~10년 미만 미만의 사서교사들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요구와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입지 상승은 15~20년 미만의 사서교사들의 평균 수가 높았다.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선택과목 운  방식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2. 선택과목 운 방법’ 문항의 경우 성별, 경력, 선도․연구학교 운  경험 유무에 련 없이 

모두 학년 구분 없이 운 하는 방식을 선호하 다. 단, 지역의 경우 부산․경상권은 동일학년에서 

운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13번 선택과목  내용’ 문항에서 남성 사서교사들은 매체활

용교육, 정보활용교육, 문헌정보학 개론 등의 순을 선호하 지만, 여성 사서교사들은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매체활용교육 등의 순으로 선호하 다. 한 수도권, 강원, 제주의 경우 선택과목 

 내용에 있어 교과 연계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을 사항으로 가장 많이 선정하 고, ․

충청권, 부산․경상권, 주․ 라권은 독서교육을 사항으로 가장 많이 선정하 다. 

항목

변인

12. 선택과목 
운 방법

13. 선택과목  내용

동일학년 
운

학년
구분 없이 

운

매체활용
교육

독서
교육

도서 이용
교육

정보활용
교육

진로교육 
활동

문헌
정보학개론

기타

성별
남 10(38.5) 16(61.5) 9(34.6) 2(7.7) 0(0) 8(30.8) 2(7.7) 3(11.5) 2(7.7)

여 16(44.1) 71(56.9) 26(20.5) 35(27.6) 10(7.9) 33(26.0) 7(5.5) 8(6.3) 8(6.3)

지역

수도권 23(41.8) 32(58.2) 13(23.6) 14(25.5) 2(3.6) 16(29.1) 5(9.1) 2(3.6) 3(5.5)

강원 2(20) 8(80) 1(10) 1(10) 0(0) 5(50) 1(10) 1(10) 1(10)

․충청권 12(46.2) 14(53.8) 5(19.2) 7(26.9) 3(11.5) 6(23.1) 1(3.8) 2(7.7) 2(7.7)

부산․경상권 12(54.5) 10(45.5) 5(22.7) 6(27.3) 3(13.6) 4(18.2) 0(0) 2(9.1) 2(9.1)

주․ 라권 14(48.3) 15(51.7) 7(24.1) 9(31.0) 2(6.9) 6(20.7) 2(6.9) 3(10.3) 0(0)

제주 3(27.3) 8(72.7) 4(36.4) 0(0) 0(0) 4(36.4) 0(0) 1(9.1) 2(18.2)

경력

~5년 32(45.1) 39(46.4) 12(16.9) 20(28.2) 6(8.5) 22(31.0) 3(4.2) 4(5.6) 4(5.6)

5~10년 미만 7(50) 7(50) 5(35.7) 5(35.7) 0(0) 2(14.3) 1(7.1) 1(7.1) 0(0)

10~15년 미만 15(37.5) 25(62.5) 10(25.0) 7(17.5) 2(5.0) 9(22.5) 4(10.0) 4(10.0) 4(10.0)

15~20년 미만 11(47.8) 12(52.2) 6(26.1) 5(21.7) 2(8.7) 5(21.7) 1(4.3) 2(8.7) 2(8.7)

20년~ 1(20) 4(80) 2(40) 0(0) 0(0) 3(60) 0(0) 0(0) 0(0)

운

여부

연구․선도학교 23(37.1) 39(62.9) 15(24.2) 13(21.0) 4(6.5) 19(30.6) 3(4.8) 6(9.7) 2(3.2)

일반학교 43(47.3) 48(52.7) 20(22.0) 24(26.4) 6(6.6) 22(24.2) 6(6.6) 5(5.5) 8(8.8)

*( )은 문항 집단별 비율

<표 10> 배경 변인별 고교학 제 이해와 인식(N=153)

경력의 경우, 5년 미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서교사들은 교과 연계 정보활용교육에 

을 두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으며, 5~20년 미만의 사서교사들은 매체활용교육과 

독서교육에 가장 많이 응답하 다. 고교학 제 연구․선도학교 운 의 경우 운  여부와 상 없이 

교과 연계 정보활용교육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 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2권 제4호)

- 268 -

4. 선택과목 운  시 문제

가. 선택과목 운  인식 평균 분석

고교학 제 하에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인식에 한 평균 수는 

다음 <표 11>과 같다. 

문항번호 내용　 M SD

14 교육  역할 이해 부족 3.95 1.01

15 수업 비  연구 능력 부족 2.29 1.08

16 학생 리 부족 1.97 1.06

17 학생 선택 과목 선정의 문제 2.45 1.01

18 학교도서  업무 운 의 어려움 3.23 110

19 교육과정 편성  수립의 문제 3.55 1.14

20 학교도서  교수․학습 공간의 문제 2.62 1.30

<표 11>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시 문제  인식(N=153) 

선택과목 운  시 상되는 문제  인식에 한 문항은 5  척도(  문제가 없음 1 , 매우 

문제가 많다 5 )로 표시하게 하 으므로 수가 높을수록 어려움과 문제 에 한 인식이 높다

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서교사들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한 부분은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

에 한 교사, 학생, 리자 등의 인식 부족 인식에 한 평균 수가 가장 높았고, 과목 개설시 

련 교육과정  교과서가 없어 새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립하며 운 하는 것의 어려움, 

‘수업으로 인한 여타 학교도서  업무 운 의 어려움’에 한 평균 수가 높았다. 한 사서교사

의 수업 비  연구 능력과 학생들의 일정 리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에 한 인식에 한 

평균 수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백선희(2019)의 연구에서 교과교사들은 ‘수업 비’, ‘수강 학생 수 확보의 어려움’의 

어려움이 높으며, ‘ 공 표시 과목 외 과목을 가르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사 간 화감 조성’에 

한 어려움은 낮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사서교사들은 선택 수업 운 에 한 수업 비  연구 

능력, 학생들의 수강 리 능력 등의 어려움에 한 인식은 낮지만, 학생, 교사, 리자 등 학교 

내 공동체로부터의 교육  이해 부족, 교육과정 편성  수립 등의 역은 어려움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송기호(2019)의 연구에서 사서교사 역할 수행을 해하는 

요한 요인은 지도할 수 있는 국가  교육청 수 의 교육과정 부재, 문 인력의 역할의 모호성,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에 한 인식 부족 등을 지 한 것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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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서교사 배경 변인별 비교 분석

사서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에 한 문제  인식을 확인하기 하여 

평균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를 분석하기 하여 독립표본 t- 검증, 일원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인 성별, 지역, 근무 연수, 연도․선도

학교 운  경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변인

14. 교육  
역할 이해 

부족

15. 수업 비 
 연구 능력 
부족

16. 학생 
리 

부족

17. 학생 선택 
과목 선정의 

문제

18. 학교도서  
업무 운 의 

어려움

19. 교육과정 
편성  수립의 

문제

20. 학교도서  
교수․학습 
공간의 문제

성별
남 3.77 2.54 2.23 2.46 3.38 3.58 2.35

여 3.98 2.24 1.92 2.45 3.20 3.54 2.68

지역

수도권 4.11 2.24 1.98 2.60 3.40 3.69 2.64

강원 3.80 1.80 1.80 2.10 2.20 3.20 2.00

․충청권 4.00 2.46 2.38 2.69 3.23 3.54 2.96

부산․경상권 3.73 2.14 1.73 2.09 2.82 3.32 2.64

주․ 라권 3.69 2.34 1.76 2.28 2.97 3.48 2.62

제주 4.27 2.82 2.18 2.64 3.91 3.82 2.27

경력

~5년 3.96 2.46 2.03 2.30 3.25 3.68 2.79

5~10년 미만 3.79 1.86 1.50 2.57 2.93 3.21 2.71

10~15년 미만 3.90 2.33 2.13 2.53 3.30 3.58 2.58

15~20년 미만 4.04 2.09 1.96 2.65 3.17 3.35 2.39

20년~ 4.20 1.80 1.40 2.80 3.40 3.40 1.40

운

여부

연구․선도학교 3.94 2.50 1.98 2.40 3.27 3.71 2.79

일반학교 3.96 2.15 1.97 2.48 3.20 3.44 2.51

<표 12> 배경 변인별 사서교사 선택과목 운  시 문제  인식(N=153)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직 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과 요구, 선택과목 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이를 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53명의 고등학교 사서교사

를 상으로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 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과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서교사들은 고교학 제에 한 교육 정책, 도입 취지와 목 ,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 에 한 이해와 인식이 높았다. 하지만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 선택과목, 운  기반  환경, 

교사들의 참여도는 이론  이해도  인식에 비해 낮은 평균 수가 나타났다. 한 연구․선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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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은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보다 고교학 제에 교육정책에 한 

이해, 고교학 제 도입 취지와 목 ,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  필요성에 한 인식 정도, 고교학 제 

운  기반(환경)이나 여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정희(2019)의 선행연구

에서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고교학 제의 정착에 유보 이고 부정 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

과는 다르게, 고교학 제 연구․선도학교를 경험하거나 재직 인 사서교사들은 고교학 제에 

한 이해와 인식이 일반학교에 비해 더 정 으로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교학 제는 2025년 면 시행을 하여 2021년 재 서울 53개교, 경기 329개교, 인천 43개교, 

강원 41개교 등 연구․시범학교가 국 시도교육청에서 차 확 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주제별 로젝트 수업 등 교수․학습 방법이 학교 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고교학 제가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교과에서 교수학습 신의 측면에서 학교도서 과 

연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 제 정책과 연계된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한 사서교사들이 고교학 제  련 정책 이해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수업을 

운 할 수 있도록 고교학 제  교수학습 활동 분야의 교원 연수를 개설하여야 하고, 지역 내 

사서교사들의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서교사들은 고교학 제 선택과목 운 에 한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학교 내에서 선택

교육과정을 운 하고자 하 다. 한 선택과목 개설을 통하여 자신들의 교육  입지를 확립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훈 외(2021)는 사서교사들이 독서, 미디어, 정보 활용능력 등의 

역량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하 으며, 박주 (2021)은 해외의 사례를 통해 미디어․

정보 활용능력을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운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교육부의 ｢고교

학 제 종합계획｣에서도 고시 외 과목에 한 운 의 활성화를 제안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교육 

상황에 따라 고교학 제 하에 독서, 미디어, 정보활용능력 등과 련하여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가 

심이 되는 교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과목 개설이 시 히 요구된다. 

셋째,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개설 시 학년에 구분 없이 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고교학 제가 도입되면 학습 집단 편성의 변화가 요구되나 교원들은 선택과목 운 에 있어서 동

일학년을 운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이 우, 2018)와 다른 결과를 보 다. 한 선택과목 

개설에 있어 5년 미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서교사들은 교과 연계 정보활용교육에 

을 두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으며, 5~20년 미만의 사서교사들은 매체활용교육과 독서교

육에 가장 많이 응답하 다. 

이에 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의 요구, 심, 능력에 따라 독서, 미디어, 정보활용교육과 련된 

과목을 스스로 설계하여 운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해  설계, 교수․학습 방법 등에 한 

재교육 연수가 요구되며 비 사서교사 양성과정에서 한 와 같은 교육 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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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 인식 부족이 주된 사서교사의 선택과목 운 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편성  수립의 문제, 학교도서  업무 운 의 어려움 발생 등의 순으로 문제

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 지역, 경력, 운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교사의 수업  교육과정 운  역량 강화를 제언한 선행연구(박주 , 강 숙, 이병기, 2021; 

이승민, 2020)와 같이 사서교사와 학교도서 이 심이 되는 독서, 미디어, 정보 활용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 될 수 있는 세부 인 정책이 요구되며, 개정될 정인 2023 개정 교육과정

을 통해 사서교사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상을 정립할 수 있는 련 교육과정  교과서

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의 고교학 제  선택과목 운 에 한 

인식을 면 하게 악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정책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내․외  요인으로 

지속 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내  특성과 다양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의 선택 수업을 한 교수-학습 활동과 실질 인 수업 운 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 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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