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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은 개인들로 하여금 방대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인 접근 가능성을 제공했다. 과거 교육수준이나 계층에 따라 접근이 제

한적이었던 많은 정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경제, 문화 등 모

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풍

부하게 하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한편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불

평등 양상을 초래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산업화가 기존의 신분제적 기

성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새로운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양상을 만들어 낸 

것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또한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질서

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홍찬숙 2021).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

화된 디지털화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ICT 리터러시 수준의 격

차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나 전생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디지털 전환 이후 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민들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개인

으로 하여금 강력한 자원으로 기능하므로(Shopova 2014) 청소년에게 있

어 ICT리터러시는 학력과 성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인적자본에 상응하

는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주요 인적자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생애주기 상 대학 진학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

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ICT 리터러시는 필수적인 성취 요인이다. 그러므

로 공교육 차원에서는 ICT리터러시에 있어 가정환경이나 소속 학교에 따

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관련 교육격차가 방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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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가정 환경 

중 어떤 요인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척도 개발이나 측정에 

초점을 왔다(남창우·안성훈 2016; 안성훈·채경화 2016; 이문수 외 2019). 

그리고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학생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

추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연구모형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박효진·박성희 2023; 안성훈 2017). 아동 청소년기 발달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계층이나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일관된 영향력

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

증을 시도해 봄직하다(Chen and Chng 2016; Clark 2011; van Deursen 

and van Dijk 2014).

한편 교육격차는 가정 환경에 따른 차이 뿐 아니라 학교의 ICT교육 

수준, 도시/농어촌, 학교 규모 등 학교 간 격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어떠한 학교 특성이 청소년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규모나 

학교의 ICT기반 등이 학생 ICT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Hatlevik et al. 2018; Huang et al. 2010; Wang and Chen 2021). 우리

나라에서도 학교 수준의 ICT교육이 학생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바 있으나(안성훈 2017; 이운지 외 2019; 전지연·김진모 2023) 이

러한 연구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발달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고, 가정환경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ICT리터러

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인적 자본인 ICT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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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의 영향요인을 가구 및 학교 수준에서 살펴보고 ICT 리터러시 향상

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 및 가정

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고

자 한다. 연구목적과 분석절차를 반영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고찰

1. ICT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의 약자로, ICT리터러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활용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개념의 범위와 초

점이 다르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 초기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

를 활용하는 기술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춘 ICT리터러시나 디지털 정보

를 평가하는 정보 리터러시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

경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

념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점차 디지털을 활용해 문제

를 해결하고 창조, 공유,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박하나 외 2021). 이에 현재 확장된 개념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

기 사용 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미디어 표현을 창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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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인식, 태도 등의 전반적 역량을 의미한다(Munzenmaier and 

Rubin 2013). 반면, ICT 리터러시는 특히 검색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

고 관리하는 능력,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커뮤니

케이션 도구 및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능력에 중

점을 둔다(Reddy et al. 2020; Solmaz et al. 2023). 즉 디지털 리터러시

는 기기 활용 능력과 정보 탐색 능력 뿐 아니라 창의성, 윤리성 등 광범위

한 영역을 포괄하는 반면, ICT 리터러시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 관련 업무

를 위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실제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ICT 리터러시는 정보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

레임워크의 하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Solmaz et al. 2023). 

ICT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

이면서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된다. 교육, 업무, 커뮤니케이션 등 삶의 다

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 시대에서 디지

털 환경을 탐색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소

통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역량이기 때문이다(Reddy et al. 2020; Siahaan 

and Gunawan 2021). Vlieghe(2017)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요인 중

에서 ICT리터러시가 언어에 있어서 기본 문해 능력과 유사하다고 비유하

였다. ICT리터러시의 부족은 알파벳을 읽지 못하는 문해력 부족과 같으

며 디지털 시대에서 이는 곧 개인에게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디지털 중심의 세상에서 개인이 효과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ICT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기능을 상징한다. 

읽고 쓰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사고력, 판단력 등 다른 발달도 지연

되는 것처럼, ICT리터러시 자체가 부족하지 못하면 디지털 접근성이 낮

기 때문에 디지털 활용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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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지연되고 디지털 시대의 소통과 능력이나 협력 네트워크 형성도 어

려워질 것이다. 

Hübner et al.(2023)의 연구에 따르면 ICT 리터러시는 점점 더 디지털

화되고 글로벌화되는 세상에서 미래 사회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독립

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Reddy et 

al.(2020)는 ICT 도구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기술 중

심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 외

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계, 직장, 일상생활 등 다양한 맥락에서 기

술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이 학습, 업무,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Suwarto et al. 2022; Fajriyah and Fauziyah 2018). 

특히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생애주기 상 대학 진

학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ICT 리터러시

는 필수적인 성취 요인이다. 또한 디지털화된 노동 환경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전문

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ICT 리터러시 증진이 필요하다. 이

는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

수 기술을 습득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Senkbeil 2021). Hatlevik 외

(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ICT 자기 효능감, ICT 능력, 컴퓨터 사

용 경험 및 기술 접근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ICT 리터러시가 높은 학생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산

업 분야의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주요 기술인 ICT 역량을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ICT리터러시에 대

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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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국내 미디어 디지털 정보 ICT 리터러시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도헌

(2020)에 따르면 10년간 ICT 리터러시를 주제로 게재된 학술지는 23편으

로, 미디어 리터러시(91편)와 디지털 리터러시(67편)에 비해 매우 적다. 특

히 2015년 이전에는 거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고 국가수준 ICT 리터러

시 진단 검사가 활발해진 2015년 이후에 조금씩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일부 수행된 연구들 또한 척도 개발이나 측정 등 ICT리터러

시 수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경성 외 2011; 남창우·안성

훈 2016; 백순근 외 2009; 안성훈·채경화 2016; 이문수 외 2019). ICT리

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 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아

직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ICT 리터러시 영향요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에 능숙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가수준 초·중학

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개인 간의 ICT 리터

러시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다. 우

리나라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를 제공하는 

이 연구는 2007년에 ICT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018년에 

CT(Computional Thinking) 영역으로 측정 영역을 확장하였다. ICT영역

의 하위영역이 정보의 탐색, 분석 및 평가, 조직 및 창출, 활용 및 관리, 소

통이고 CT 영역의 하위영역은 추상화, 자동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

사문항이 디지털 활용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22).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ICT리터러

시 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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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 대도시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가 중소·읍면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연도별로 

커지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이는 디지털 발달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상은 환경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환경 수준 영향요인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먼저 청소년이 속

해있는 가장 밀접한 소속 단위인 가정의 환경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조사(ICILS: 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과 칠레의 청소년 

6,0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Aydin(2021)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환경은 청

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교

육 수준, 인터넷 연결 수준, 컴퓨터 이용 경험은 양국의 청소년에게 공통

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

련하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 내 물리적 환경에 따른 청소

년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 내 인프라 

지원, 보호자 교육 등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van 

Deursen and van Dijk(2014)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은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부

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부모의 디지털 역량 약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

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

험을 전수하거나 관련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는 ‘적극적 중재’를 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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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점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

다(Chen and Chng 2016; Clark 2011).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가

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Scherer and Siddiq(2019)의 연구에서도 ICT리터러시 분산의 17%가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ICT활용 수준(안성훈 2017), 보

호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수준(박효진·박성희 202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문수 외 2018) 등이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학업성

취와 같은 다른 청소년기 주요 발달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수의 실증연

구를 통해 밝혀진 것과 달리 ICT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외(2018)가 국제조사인 ICILS 자료를 

활용해 학교 ICT 자원 수준이 중학생의 컴퓨터 정보 소양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확인한 바 있으

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직업, 보유 도서량의 합성지표를 변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가정환경 

관련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가정 내 ICT활용 수준(안성훈 2017), 보호자

의 디지털 기기 사용 수준(박효진·박성희 2023) 등은 모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며 디지털 활용능력도 발달의 한 측면

이라는 점에서 가정환경 중에서도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르

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ICT리터러시가 정보통신기

술 기기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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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중요하다. 또한 언어 등 다른 인지발달 요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도와 같은 적극적 중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결

국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리

적 인프라나 부모의 태도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교수준 영향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부모의 사회경제

적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청소년의 ICT효능감과 CIL(컴퓨터 정보 리터러

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Hatlevik et al. 2018). Huang et al.(2010)

에 따르면 학교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학습 보조 도구의 활용은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ICT리터러시를 높이고 학습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ang and Chen(2021)의 연구에서는 가구 수

준과 학교 수준의 ICT리터러시 영향요인을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학교수준의 영향요인으로 ICT기기 지원보다는 학교 규모가 학생의 ICT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수준에서 ICT교육 경험, 학교에서의 ICT활용 

수준, 학교규모,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여부 등 디지털 

활용에 관련된 여건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안성훈 2017; 이운지 외 2019; 전지연·김진모 2023). 또한 학생 

1인당 PC보유 대수 등 학교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또한 학생의 ICT리

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Kil, Shin 2014). 교사 

특성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중학

생의 경우 교사가 ICT교육 관련 전공일 경우 학생의 ICT리터러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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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종민 외 2017; 김종민 외 2018). 하지

만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

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2차 자료

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ICT 리터러시 관련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자료이자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이 분

석한 자료는 ‘국가수준 초 . 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한

국교육학술정보원)’의 2차 자료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동향을 분석

한 김도헌(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ICT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국가수준 ICT 리터러시 진단 검사가 활발해진 2015년 이후에 증가했다

는 점에서 이 자료가 대표적인 ICT리터러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

료는 초중등 학생, 담임교사, 관리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로 그 

활용가치가 높지만 부모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수준 영향요인을 밝힘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형에 포

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속변수를 디지털리러터시로 확장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

하거나 다른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먼저 전지연과 김

진모(2023)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경

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경

기학교교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요인을 탐색한 

이경숙(2023)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창의적 교육활동이 

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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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이 주관적 학생 응답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운

영여부 등의 효과를 측정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학교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학교에서의 ICT교육 

등 ICT관련 경험은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

만 ICT리터러시 관련 국내 선행연구 다수는 2차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

해 가정환경 관련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부모와 가정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 관련 영향요인을 가정환경 관련 요인

과 학교 관련 요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은 학생 조사, 가정 환경은 학부모 조사, 학교 특성은 학교 조사 및 학교 

DB에서 추출하였는데,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에 위계적으로 내재된 구

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1)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영역별 개

인 및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1)  일반적으로 개인과 가구 자료는 개인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 위계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

에 다층모형에서는 두 요인을 각 수준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개인과 가구 자료가 학생응답-학부모응답으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통제변수를 1수준에 함께 투입하여 1수준(개인 통제변수 및 가정

환경 영향요인), 2수준(학교 영향요인)의 2수준 다층모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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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규모

• 학교규모

• 원격 취약 지원–교육청 연계

• 원격 취약 지원–지역 연계

• 원격 취약 지원–학교프로그램

• 정보화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 디지털리터러시 수업

•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

학

교

특

성

• 보호자 학력

• 가구 소득

•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

• 가정 내 인터넷 이용지도

가

정

환

경

통제변수: 학업성적, 전자기기 사용 시간

ICT 

리터러시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수준과 이에 대한 가정환경 및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21년 수

행한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청

소년의 ICT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국가수준 

초·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조

사자료도 있지만, 이 자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

년 ICT리터러시 영향요인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자료를 선택

하였다.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단위 조사가 아니라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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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을 모두 포

함하고 지역 특성으로 도시, 도농복합시,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

역이기 때문에 결과 활용도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기

학교교육실태조사는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전반적인 교육 실태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발달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교육정책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횡·종

단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조사에는 181개 학교에

서 8,884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5,948명의 학부모, 5,189명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학생 응답자가 30명 미만인 학

교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층모형 분석에서 최소한의 표본 수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Rule of Thumb)으

로 연구 주제와 모형에 따라 고정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30개 

집단에 각 30명의 표본(30/30rule), 수준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모형에서는 50개 집단에 각 20개 표본(50/20rule), 무선 부분을 중심으

로 하는 모형에서는 100개 집단에 10개 표본(100/10rule) 등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Hox 1998). 본 연구는 각 영향요인이 청소년의 ICT리터

러시 수준(절편)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고정효과모형의 표본 기준에 따라 1수준 응답이 30개 미만인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가 학교DB 데이터, 학교 응답 데이

터, 교사 데이터, 학부모 데이터, 학생 데이터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

문에 이 중 하나라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부모 

학력 변수의 활용을 위해 보호자가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조손가구나 

가정외보호 등)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

에는 경기학교교육실태 조사 2차년도 자료 중 91개 학교의 중학교 3학

년 3,665명의 응답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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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ICT리터러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

도 조사에 디지털 리터러시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 문항은 주관적 인식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정보 탐색 능

력, 인터넷 활동 자기조절 수준, 인터넷 윤리 준수 정도의 네 가지 영역

에 걸쳐 각 3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

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 디지털 기기 활용 영역과 

인터넷 정보 탐색 영역 6개 문항의 평균을 ICT리터러시 수준으로 조작

적 정의하였다. 전체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이 6개 문항이 하

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포함된 문항의 내용이 문서 작성 능력, 파일 

공유 능력, 검색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ICT리터러시 평가의 능력 

요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문항의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종속변수 문항 구성

문항 측정

한글이나 PPT를 활용해서 문서를 만드는데 능숙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

(Cronbach α =.913)

내가 만든 자료나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서 잘 공유한다

인터넷 학습 공간에 올려둔 자료를 잘 내려 받아 활용한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관련된 키워드를 다양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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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변수2)

(1) 학업성적

청소년의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학업성적을 통

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업성취도

와 상관관계에 있는 요인이다(김혜숙 외 2008; 박효진·박성희 2023). 따

라서 가정환경 및 학교 요인이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적은 응답자가 인식

한 현재 성적을 자기보고하였고 ① 아주 낮은 편~⑤ 아주 높은편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전자기기 사용시간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경험에 대한 인프라로서 가정환경 수준에서는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여부,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과 수업 운영 여부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이들 요인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개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경험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평일

과 주말의 하루 평균 전자기기 사용 시간 평균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 가정환경 영향요인

(1) 부모 학력

부모 학력 수준은 학부모 조사에서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자료에서는 성별 코드를 제공하지 않

아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발달에 있어 성별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추

후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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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③2·3년제 대학 졸업 ④4년제 대학 졸업 ⑤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수료 포함) ⑥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수료 포함)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 명인 부 또는 모의 학력을 적용하였다.

(2)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학부모 조사에서 응답된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으로 

측정하였다. 표준편차가 큰 소득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다층모형 분석에서는 로그전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이다. 학부모를 대상

으로 하는 조사에서 학습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온라인 학습 교구 구

비 여부, 온라인 수업 지도 여부 등의 5개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의 이

분형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과 1로 코딩된 5개 문항의 

합산(범위: 0~5)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종속변수 문항 구성

문항 측정

내 자녀가 학습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

0 아니오

1 예
(합산값 범위 0~5)

(Cronbach α =.613)

태블릿, PC, 노트북 등 온라인 학습 교구가 잘 준비되어 있다

나는 자녀가 온라인 수업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나는 자녀가 온라인 수업 과제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나는 자녀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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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 문항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인터

넷 활용이 더욱 많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디지털 기기 및 인터

넷 이용 지도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에 추가된 문항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자녀에게 디지

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해 조언,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관련 문제

에 대해 지도 등 4개 문항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④ 매우 그

렇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 문항 구성

문항 측정

나는 바람직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해 자녀에게 조언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다

(Cronbach α =.797)

나는 사이버 학교 폭력과 같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한다

나는 공부 및 과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녀의 인터넷이나 디지

털 기기 이용시간을 제한한다

나는 자녀가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 관심을 가지고 본다

3) 학교수준 영향요인

(1) 지역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규모는 학교 DB 데이터의 지역규모 변수

를 활용하였으며 2021년 4월 1일 기준 학교알리미 DB에 공시된 자료

를 기준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분석대상 학교의 

78.02%(71개교)는 중소도시, 21.98%(20개교)는 읍면지역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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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규모

학교 규모는 재학 학생수로 정의하였다. 분석 대상 학교의 학생수 평

균은 679.41명, 표준편차는 284.46이다. 

(3)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교육청 연계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학교 조사에서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경제적 어려움, 이중언어환

경, 특수교육 대상, 학습결손 누적, 생활교육 집중 필요 등)을 위해 학교

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측정한 문항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교

육청 차원의 학습 컨설팅 등을 통해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

하는 학교는 30개교(32.97%)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1,172명

(33.39%)이다.

(4)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지역 전문기관 연계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는 7개교(7.69%)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274명(7.57%)이다.

(5)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학교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

원하는 학교는 54개교(59.34%)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2,125명

(58.73%)이다.

(6) 정보화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학교 차원에서 정보화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학교 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사업 

문항을 활용하였다.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운영에 대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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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의 이분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을 운영하는 학교는 53개교(58.24%)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1,520명(42.01%)이다.

(7)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학교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 

조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활동 응답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

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활동에 대해 예/아니오의 이분형 문항 3

개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0과 1로 코딩된 3개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문항 구성

문항 측정

디지털 미디어 기기(PC< 휴대폰 등)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읽

고 선택하는 활동을 한다
0 아니오

1 예
(합산값 범위 0~3)

(Cronbach α =.708)

디지털 미디어 기기(PC< 휴대폰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지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PC< 휴대폰 등)를 활용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

하는 활동을 한다

(8)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 관련 교사연수 시간

학교 수준의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 관련 교사 연수시간은 교사 조

사의 ‘연간 연수 이수시간’항목에서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항목을 활

용하였으며 교사응답의 학교별 평균값을 2수준(학교수준) 변수로 분석

하였다. 교육시수는 ①없음(0시간), ②1-15시간, ③16-30시간, ④31-45시

간, ⑤46-60시간, ⑥61시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교사 연수

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측면에서 연수 시간만

을 측정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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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변수 기초통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수

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다중공선성,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연구방법의 각 측정도구 항목에 기술

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CT리터러시의 왜도는 -.304, 첨도는 3.236로 종속변수의 정규성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중 가구소득은 왜도 12.07, 첨

도 271.09로 정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그전환하였으며 로그전환 

후 왜도는 1.33, 첨도는 9.78로 개선되었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 (VIF) 최대값이 1.20으로 양호하였다. 

[표 5] 주요 변수 기초 통계

영역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종속변수 ICT리터러시 1.00 5.00 3.52 .88 -.29 3.18

통제변수
학업성적 1.00 7.00 3.02 .79 1.00 4.58

전자기기 사용시간 1.00 5.00 3.26 1.06 -.10 2.45

가정환경

영향요인

부모학력 1.00 6.00 2.25 .94 .17 2.14

가구소득(만원) 1.00 60,000 879.50 1930.34 12.07 271.09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 .00 5.00 4.59 .85 -2.16 7.12

가정 내 인터넷 이용지도 1.00 4.00 3.00 .53 -.23 4.18

학교수준

영향요인

학교규모 149 1,339 695.44 288.37 .31 2.42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활동 1.10 2.87 2.33 .43 -1.12 3.80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 관련 

교사 연수 시간
1.25 3.96 2.24 .50 .55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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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위계적으로 구성된 자료를 일반 회귀분석으로 분석할 경우 표본의 독

립성 가정을 위반하게 되며 추정된 표준오차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발

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층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강상진 

2016, 42).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청소년과 학교 수준으로 이루어진 위계

적 구조이며 따라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요인의 분산이 개인(청소년) 분

산과 집단(학교) 분산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STATA18.0을 

활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다층모형은 기울기 고정 여

부에 따라 무선절편모형과 무선계수모형으로 구분된다. 무선절편모형은 

절편만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기울기는 고정) 무선계수모형은 

절편과 기울기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종속변수에 대

한 수준별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무선계수모형에서 더욱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남궁은하 2023; 장인수 김홍석 2016).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

터러시 수준(절편)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학교수준 요인을 검증하

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므로, 종속변수의 기울기를 고정한 무선절편모

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설명변수는 결

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전체평균중심화하였다. 중심화 방법 중에서 전

체평균중심화는 다층모형 연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며 1수준 설명

변수의 통제효과를 반영하여 모든 고정효과 회귀계수가 각 변수의 고유 

효과로 해석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강상진 2016, 295).

다층모형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3), 영향요인 없이 종속변수만 

투입한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청소년

과 학교 요인의 분산 비중을 살펴보고 ICC값을 통해 다층모형 검증의 필요

3)  모형 분석에 앞서 확인이 필요한 종속변수 정규성, 독립변수 다중공선성 등은 [표 5] 주요 

변수 기초통계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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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1수준 변수인 통제변수와 가정환경 요인만을 투입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2수준 변수인 학교수준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모형은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별로 AIC, 

BIC, ICC, 설명된 분산 값을 제시하였다. 설명된 분산 값의 경우 그 산출 

방법이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Snijders and Bosker(2011)가 제안한 방법

에 따라 {1-(후속모형의 총분산/이전 모형의 총분산)}으로 계산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무조건모형

청소년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가정환경 및 학교수준의 영향

을 검증하기에 앞서, 다층모형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모

형(null mod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만 투입한 모형으로, 종속변수의 분산을 수준별로 분해하여 총 

분산 중 집단 간 분산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Maas and Hox 

2005). 무조건 모형은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i는 응답자 개인, j는 학교

를 나타내며 는 j학교에 속한 응답자 i의 ICT리터러시 수준을 의미한

다. 는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 는 각 집단의 무선절편, 는 잔차(개

인의 오차)이다. 무조건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의 총 분산을 집단 간 분산

과 집단 내 분산으로 분해한 후에는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급

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분산 

중 집단 간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값의 계산식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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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식 2>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는 [표 6]의 모형0과 같다. 집단간 분산은 .037, 

집단내 분산은 .728로, 총 분산 .765 중 집단 간 분산 .037의 비중(ICC)이 

.0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분산의 

4.8%가 집단 간 차이, 즉 학교에 따른 차이인 것을 의미한다. ICC값 낮게 

나타난 것은 총 분산 중 학교차이로 인한 분산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ICC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은 표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의

미하므로 독립성 가정 위배로 인해 일반 회귀모형을 적용해서는 아니되

며, 일반 회귀모형을 적용할 경우 1종 오류의 위험이 있다(Huang 2018). 

따라서 본 연구문제에서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회귀모형을 적용

하는 것에 비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환경 영향요인 검증 

무조건모형과 ICC값을 통해 총 분산에 대한 학교 수준 영향의 비중

을 확인한 후 먼저 통제변수와 가정환경 관련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고

자 무선절편모형에 변수들을 투입하였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 (전자기기이용시간) (부모학력)

(로그가구소득) (가정내온라인학습환경) (가정내인터넷이용

지도) <식3>

가정환경 영향요인 검증에 앞서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검증 결과는 [표 6]의 모형1과 같다. 먼저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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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리터러시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ICT리터러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건희 2021; 양지선 2022; 정수정 최고은 2022)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그리고 전자기기 이용시간 또한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양(+)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ICT리터러시 자체가 기기 사

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기기 이용 시간이 길 경우 ICT 활용능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환경 영향요인을 투입한 검증 결과는 [표 6]의 모형2와 

같다. 가정환경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로그변환한 가구 소득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부모 학력은 청소년

의 ICT리터러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Chen and Chng 2016; Clark 2011; van 

Deursen and van Dijk 2014; Scherer and Siddiq 2019). 한편 우리나라

에서도 이문수 외(2018)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된 적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학력, 직업, 보유 도서량의 합성지표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이 아닌 교육수준만 유의

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외의 가정 내 환경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학습환경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터넷 이용 지도만이 강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른 발달 요인과 마찬가지로 ICT

리터러시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과 중재가 자녀의 발달수준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Ch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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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g 2016; Clark 2011; van Deursen and van Dijk 2014). 

3. 학교수준 영향요인 검증 

학교수준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2수준 변수를 다음과 같은 수식

으로 추가하였다. 는 ICT리터러시에 대한 학교별 평균이자 1수준 변

수만 투입한 모형2 수식의 절편항이다. 

(지역규모) (학교규모) (취약지원1) (취약지

원2) (취약지원3) (정보화및소프트웨어교육) (디지털리터

러시수업) (교사연수시간) (학습자중심수업)  <식4 >

학교수준 요인을 추가한 검증 결과는 [표 6]의 모형 3과 같다. 모형2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학력과 

가정내 인터넷 이용지도의 영향력은 유지되었고, 추가된 학교수준 요인 

중에서는 학교 규모(p<.01)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학교 평균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가 클수록 학생의 ICT리터러시가 높다는 결과는 대만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Wang and Chen(2021)의 연구 결과와 같다. 이 연구

에서는 학생의 ICT리터러시 영향요인을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다층모형

으로 분석하였는데, 학교수준에서는 학교 규모만이 유의미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ICT기기 지원 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자가 이에 대해 큰 학교는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자원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중소·

읍면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통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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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응답자가 30명 미만인 학교를 분석에서 제

외하였고 이에 따라 읍면지역 학교가 20%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 30명 이상인 학교들 간에 학교 규

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주로 도서벽지 분교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분석에서 제외되면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검증에 한계가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1종 오류 확률을 

낮추기 위해 집단 수와 집단 내 표본 수를 모두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

는 다층모형 분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표본의 이러한 한계를 결과 해석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규모 외에 학교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학교 평균이 있다. 이 요인은 교사가 자신이 수업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학교 단위로 

평균 계산한 변수이다. 즉, 학교 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편성했는지 여부나 편성 수업 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에 적극적인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이 ICT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

을 준다는 것은 교사가 수업에서 실제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지

역기관 연계,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 

배정과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이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측정도구의 한

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 프로그램과 교육의 경우 이분

변수로 측정되었고 교사 연수시간은 연수의 방식이나 내용, 질적 수준

은 포함하지 않고 양적 측면에서 ‘시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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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 모두 프로그램과 교육의 내용과 질적 수준은 반영되지 못한 변

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6] ICT 리터러시 다층모형 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0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절편 3.52 .025 3.51 .024 3.51 .02 3.57 .04 

가정

환경

학업성적 - - .045*** .018 .06*** .02 .06*** .02 

전자기기 이용시간 - - .263** .013 .24** .01 .24** .01 

부모학력 - - - - .08*** .02 .07*** .02 

가구소득(log) - - - - .01 .02 .01 .02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 - - - - .01 .02 .01 .02 

가정 내 인터넷 이용지도 - - - - .11*** .03 .11*** .03 

학교 

특성

지역규모 - - - - - - .00 .05 

학교규모 - - - - - - .00** .00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 

학교프로그램
- - - - - - -.01 .04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 

교육청 연계
- - - - - - .01 .08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 

지역기관 연계
- - - - - - -.05 .04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 - - - - - -.06 .05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 - - - - - .11* .05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 - - - - - - .00 .04 

무선

효과

개인수준 분산(SE) .728 .654 .649 .649

학교수준 분산(SE) .037 .035 .027 .021

설명된 분산 - .099 .019 .009

AIC 9226.367 8845.969 8808.541 8809.096

BIC 9244.948 8876.937 8864.284 8914.389

ICC .048 .051 .040 .031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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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모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교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고 무선절편모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인되

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1수준 요인의 효과가 2수준 집단(학교)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지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적용하

여 수준 간 상호작용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무선계수모형은 집단별

로 절편 뿐 아니라 기울기도 다르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무선계수모형

이 무선절편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실행하지 않았다. 즉, 가정환경과 학교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은 각각 디지털 리터러

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정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학교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거나 수준별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생애주기 상 대학 진학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

년들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ICT리터러

시는 필수적인 발달요인이다. ICT리터러시는 학력과 성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인적자본에 상응하는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주요 인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교

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여러 정책적 개입을 

해온 것처럼, ICT리터러시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입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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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2수준 다층모형으로 살펴보

고 가정환경 차원에서는 어떠한 청소년들이 취약한지, 학교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개입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질문에 따라 연구 결과와 교육적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와 관련

하여, 학교 간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조건모형에

서 급내상관계수 ICC값을 계산한 결과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분산 중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부분이 4.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 분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

수준 등 개인적인 요인은 고정되어 있고 가정 내 양육환경도 정책적 개

입이 쉽지 않은 반면 학교 수준의 요인은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이 용이

하다는 점에서 집단 수준 요인의 영향은 그 크기가 작더라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Marquez et al. 2023). 따라서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대한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과 학교와 가정환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부모의 

학력 평균과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로 확인되었다. 가구 소득과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

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의 선행연

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ICT리터러시 연구에 가장 활

발하게 사용되는 2차 자료인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

준 측정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에서 부모의 학력 수준을 조사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ICT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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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합성지

표로 투입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각 요인의 개별적 영향은 검증되

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이문수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중에서도 가구소득이 아닌 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

도가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ICT활용 능력과 효능감

이 낮고 이에 자녀에게 ICT사용에 관한 경험을 전수하거나 조언을 제공

하는 ‘적극적 중재’를 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자녀의 ICT리터러시에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Chen and Chang 2016; Clark 2011).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ICT활용 교육을 확대하거나 부모 대상의 자녀 교육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다

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상대적으로 가정 내 인터넷 이용지도가 부족

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 소

득에 따른 ICT리터러시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만큼 소

득기준보다는 이러한 가구 특성별 기준에 따른 지원이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은 학교 규

모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정도로 확인되었다. 학교 차원의 원

격수업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학교 자체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지역 

연계)이나 정보화·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 학습

자 중심 수업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 규모가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Wang and Chen(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ICT리터러시가 높은 이유로 큰 학교는 주로 대도시에 위

치하여 자원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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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도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중소·읍면 지역 학생들

에 비해 높다는 통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층모형 

분석에서 1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명 미만 응답 학교의 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응답자가 적은 학교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분교 등 특정 지역(주로 섬이나 읍면지역)에 분포한 학교가 제

외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규모가 학생들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밝혀진 만큼 이러한 차이가 지역 격차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도서벽지 지역의 자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반영하지 못했

으나 학교 규모에 따른 ICT인프라 격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

육부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2024.5.)을 통해 학교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 학교 간 격차에 대

한 내용은 디바이스 보급 등에 있어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

다는 현황 분석 영역의 언급 뿐, 격차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는 구체적으

로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학생의 PC구매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

안이 담겨있지만 학교 수준에서 소규모 취약 학교에 대한 별도 지원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ICT

리터러시에 격차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확인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은 학생 단위의 

저소득층 지원 뿐 아니라 학교 단위의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 지원 

계획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은 ICT리터러시에 대한 학교 교육의 효과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 차원의 원격수업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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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자체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지역 연계)이나 정보화·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

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원격수업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

화·소프트웨어 교육은 시행 여부만 이분변수로 측정되어 그 양과 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사 연수 시간은 시간량으로 측정되었지만 연수 

종류(대면/비대면 등)나 연수 내용, 질적 수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학교 차

원의 프로그램 편성이나 교사 연수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

다. 오히려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미치

는 영향이 밝혀진 만큼 교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

육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연수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편성도 형식적 편성이 아닌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에 따른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보편적 교육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환경 요인 중 가구 소득은 청소년

의 ICT리터러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된 반면 부모 학력과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ICT리터러시가 물리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는 환경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는 기기 보급 등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 프로

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는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인력과 예

산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혹은 ICT리터러시 취약 학생에 대한 집중적

인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을 선별해야 할 경우에는 소득 뿐 아니라 맞벌

이 가구, 다문화 가구, 조손가구 등 보호자의 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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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주요 인적자본인 ICT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을 밝힘으

로써 가정 및 학교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자료에서 학급 ID를 제공하지 않아 교사 

수준 특성을 자세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모형 명세화에 있어 투입변수와 

과정변수를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준비하는 시

점(교육부 2024.5.)에서 ICT인프라와 교육 지원의 초점이 개인 및 가구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정보

통신기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에 따라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강남 8학군 등으로 대표되어 온 학교 

간 교육격차가 ICT리터러시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학생의 ICT리터러시가 낮다는 점은 학교 규모

에 따른 학교 디지털 인프라나 접근성의 격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환경 수준

에서 가구 소득이 아닌 부모 학력이,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이 아닌 

가정 내 인터넷 사용지도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ICT리터러시 지원 대상이 경제적 배경 뿐 아니라 부

모 교육수준이나 가정 내 지도 환경 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준에서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을 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실천적 함의가 있으며, 정보화와 관련

된 교사 연수 등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소양을 언어, 수리능력과 함께 3대 기초 소양으로 포함하

고 정보 수업 시간을 2배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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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교육부 2022). ICT교육 확대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

의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업성취 등 다른 발달 요인과 마찬가지로 ICT리터

러시 또한 가정환경, 지역, 학교 등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특히 

물리적 인프라를 전제로 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부모의 교

육 수준이 낮을 경우 그 접근 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교과

목에 비해 교육격차가 더욱 클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교육

과정과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등에서는 학생의 가정환경과 소

속 학교에 따른 ICT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이 추가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소규모 학교(분교 등)를 중심으로 한 연구 또는 가정 내 지도가 부족할 

수 있는 맞벌이, 다문화, 조손 가구와 일반 가구의 비교 연구 등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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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청소년 ICT리터러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수준 영향요인 다층분석

김지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2수준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경기학교교육실태조

사 2차년도 조사의 91개 학교의 중학교 3학년 3,665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해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둘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부모의 학력 평

균과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로 확인되었다. 가구 소득과 가정 내 온라인 학

습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 ICT리터러

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은 학교 규모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정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ICT리터러시 관련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편적 지원 확대 

및 가정 환경에 따른 집중 지원확대의 필요성, 공교육 차원의 교사 연수 확대와 

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ICT리터러시, 디지털 교육격차, 다층모형분석



『도시연구』 제25호(2024.6.)

- 152 -

Abstract

Multilevel Analysis of the Home Environment and 

School Influences on Adolescent ICT Literacy 

Kim, Ji-Min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ICT literacy 

at the home environment and school levels. Multilevel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using an analytical sample of 3,665 middle school students 

from 91 schools in the second year of the Gyeonggi School Education 

Survey.

This study highlights three key aspects. First, the study findings 

confirmed a difference in youth ICT literacy among schools. Second, the 

home environment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ICT literacy were identified 

as average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guidance for Internet use. 

Household income and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t hom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school characteristics affecting 

adolescent ICT literacy were identified as school size and the amount of 

digital literacy instruction by teachers.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xpand ICT education at the school 

level and provide intensive support for students based on their family 

backgrounds to prevent the ICT literacy gap.

Key words:  �adolescents, ICT literacy, digital education gap, multilevel 
mod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