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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량의 정보 생성이 가

능해졌고 기계학습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식과 정

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 시대에서 컴퓨

터·정보 소양은 학생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사회적 존

재로서 성장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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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CILS 2013과 ICILS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ILS 2013과 ICILS 2018 두 주기에 공통으로 적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정답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정보 소양의 4개 하위영역 중에서 ‘정보 생산’ 영역을 제외하고, ‘컴퓨터 사용의 이해’, ‘정보 수집’, 
‘디지털 의사소통’ 영역에서 ICILS 2013에 비해 ICILS 2018에서 정답률이 각각 14.7%p, 2.5%p, 13.1%p 하락하였다. 특히 컴
퓨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평가하는 ‘컴퓨터 사용의 이해’ 영역이 크게 하락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 소양으로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측
면에서 지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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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of Korean students based on ICILS 2013 and ICILS 
2018 data. To this end, the correct answer rate was compared and analyzed, focusing on questions commonly applied in 
the two cycles of ICILS 2013 and ICILS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n students' correct answer rates in ICILS 
2018 decreased by 14.7%, 2.5%, and 13.1%, respectively, compared to ICILS 2013, in the areas of ‘Understanding com-
puter use', ‘Gathering information', and ‘Digital communication', excluding the ‘Producing information' among the 
four sub-areas of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In particular, the area of ‘Understanding  computer use' that eval-
uates basic knowledge and skills of computer use has fallen significan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 terms of curriculum and teaching and learning so that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can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from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s bas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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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의 하나가 되었다[1-4]. 

국제수준의 다양한 평가 연구를 주관 해 온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는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이하 ICILS)를 도입하였다[5-7]. 컴퓨터·정보 

소양에 대한 국제 비교 평가인 ICILS는 ICILS 2013을 첫 

주기로 시작하여 현재 3주기인 ICILS 2023을 추진하고 

있다.

ICILS는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을 컴퓨터 기반 

검사로 측정하고 컴퓨터·정보 소양의 수준과 관련된 

교육맥락변인들에 대한 국제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관련 교육 정책,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성을 점검하

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8-10]. 우리나라는 

1주기인 ICILS 2013과 2주기인 ICILS 2018에 참여하였

고, 3주기인 ICILS 2023에도 참여하고 있다[11-13]. 

ICILS 2013과 ICILS 2018 두 주기 사이에 우리나라의 

컴퓨터·정보 소양 관련 교육 정책은 큰 변화가 있었

다. 구체적으로 201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프트웨

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통해 ‘초·중등 소프트웨

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교

육 운영 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

육부는 후속 조치로 2015년 ‘SW 중심 사회를 위한 인

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SW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17시

간 이상 필수로 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 과목인 

‘정보’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하

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 과목인 ‘정

보’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여 공교육을 통

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을 강화하였다[14-16].

이와 같이 ICILS 2013과 ICILS 2018 두 주기 사이에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두 주기 사이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변화 추이를 객관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

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변화 추이

를 면밀하게 탐색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선, 관련 정책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CILS 2013 및 ICILS 2018 데이터를 바탕으

로 두 주기에 공통으로 적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

들의 정답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관련 연구

Fraillon et al.(2013)는 컴퓨터·정보 소양(CIL)을 

‘집, 학교, 직장, 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

사하고, 생성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ICILS 2013 평가틀로 

‘정보 수집 및 관리’ 영역과 ‘정보 생산 및 교환’ 

영역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보 수집 및 

관리’ 영역은 ‘1.1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식 및 이

해’, ‘1.2 정보 접근 및 평가’, ‘1.3 정보관리’ 3

가지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2. 정보 생산 및 교

환’ 영역은 ‘2.1 정보 변환’, ‘2.2 정보 생성’, 

‘2.3 정보 공유’, ‘2.4 정보의 안전한 사용’ 4가지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5].

Figure 1. ICILS 2013 CIL framework 

Fraillon et al.(2019a)는 ICILS 2013의 컴퓨터･정보 소

양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컴퓨팅 사고력(CT) 평

가틀을 추가하였고, 기존 ICILS 2013의 평가틀을 재구

성하여 ICILS 2018 컴퓨터·정보 평가틀을 4개 하위영

역으로 제시하였다. ICILS 2018 컴퓨터·정보 소양 평

가틀은 Figure 2와 같이 4개 하위영역 ‘1. 컴퓨터 사

용의 이해’, ‘2. 정보 수집’, ‘3. 정보 생산’, ‘4. 

디지털 의사소통’으로 구성되고 각 하위영역에 따라 

2개의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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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CILS 2018 CIL framework 

전성균 외(2020)는 ICILS 2018 주요 현황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ICILS 2018의 컴퓨터･정보 소양 검사 모듈

은 Table 1과 같이 구성되었다. 5개 모듈 중에서 ‘밴

드 경연대회’, ‘호흡’, ‘현장학습’ 모듈은 추이 

분석을 위한 것으로 ICILS 2013에 개발되어 적용되었으

며 보안을 유지하여 ICILS 2018에도 적용되었다. 그리

고 ‘보드게임 동아리’, ‘쓰레기 줄이기’ 모듈은 

ICILS 2018에서 새로 개발되었다. 

division module

trend modules

Band competition 

Breathing 

School trip 

new modules
Board games 

Recycling 

Table 1.  ICILS 2018 CIL test modules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전국 150개 중학교에 재

학 중인 2,875명의 2학년 학생들이 ICILS 2018에 참여

하였다. 

ICILS 2018에서 우리나라의 컴퓨터･정보 소양 점수

는 542점으로 참여국 중에서 2위로 나타났고,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536점으로 참여국 중에서 1위로 높은 

성취를 보였다. 다만, ICILS 2018 참여국이 12개 국가로 

TIMSS 및 PISA와 같은 다른 국제 비교 연구[17-20]에 

비해 참여국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분석 결과 코딩 교육 또는 ‘정보’ 과목 이

수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컴퓨팅 사고력 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 공교육을 통한 정

보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4].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정

답률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ICILS 2013과 ICILS 

2018 두 주기에 공통으로 적용된 ‘밴드 경연대회’, 

‘호흡’, ‘현장학습’ 3가지 모듈을 선정하였다.  

컴퓨터･정보 소양 문항은 검사 모듈의 주제에 따라

서 실생활 중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생이 해결해야 

하는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략 5~8개의 작은 

과제와 1개의 종합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과제는 

보통 1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고, 종합과제는 보통 15~20분이 소요된다. 학생들은 컴

퓨터･정보 소양 검사 모듈의 주제에 따라서 프레젠테

이션 자료 만들기, 홍보 포스터 만들기, 웹 사이트 구성

하기,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만들기 등의 저작 활동이 

포함된 종합과제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IEA에서 공개한  ICILS 2013 및 ICILS 

2018 국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3가지 모듈

의 문항을 중심으로 SPSS 및 IDB Analyzer를 사용하여 

ICILS 2013과 ICILS 2018의 컴퓨터·정보 소양 정답률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컴퓨터·정보 소양 하

위영역별로 성취수준1), 성별, 지역 규모,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표(SocioEconomic Index; SEI),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른 ICILS 2013과 

ICILS 2018의 정답률 차이를 통계적 검정(t 검정)을 통

해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와 국제 평균 결과를 비교

하며 기술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컴퓨터·정보 소양 정답률 변화 추이 분석

ICILS 2013과 ICILS 2018의 컴퓨터·정보 소양 하위

영역별 평균 정답률은 Figure 3과 같다. 

1) ICILS에서는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성취도를 4개의 성취수준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각 성취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능력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컴퓨

터･정보 소양 점수가 661점 이상인 학생들은 4수준, 577점 이상 661점 미만인 

학생은 3수준, 577점 이상 661점 미만인 학생은 3수준, 492점 이상, 577점 미만

인 학생은 2수준, 407점 이상 492점 미만인 학생은 1수준에 각각 해당한다.

Figure 3. Correct-answer rate changes in CIL four 
strands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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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은 ICILS 2013에 비해 ICILS 2018에

서 ‘정보 생산’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모두 정

답률이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국제 평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사용의 이해’ 영

역은 ICILS 2013의 정답률 70.9%에서 ICILS 2018에 

56.2%로 3개 하위영역 가운데 하락폭(15.7%p)이 가장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보 

수집’ 영역 역시 ICILS 2013은 46.6%에서 ICILS 2018

에 44.1%로, ‘디지털 의사소통’ 영역도 ICILS 2013은 

58.5%, ICILS 2018에 45.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하락하였다. 반면, ‘정보 생산’ 영역은 ICILS 2013

에 51.8%에서 ICILS 2018에 56.5%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승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컴퓨터·정보 소양 하위영역별 추이를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컴퓨터 사용의 이

해’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였는데 국제 평균은 ‘디

지털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 

4.2 컴퓨터·정보 소양 하위영역별 정답률 변화 추

이 분석

4.2.1 컴퓨터 사용의 이해

‘컴퓨터 사용의 이해’ 영역은 ‘정보를 다루는 도

구로서 컴퓨터를 조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컴퓨터 사용의 이해’ 영

역에서 성취수준, 성별, 지역 규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라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ct-answer rate changes in Understanding 
computer use between 2013 and 2018

‘컴퓨터 사용의 이해’ 영역의 정답률을 성취수준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국제 평균 모두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성별 정답

률도 남학생은 68.0%에서 53.3%로 유의하게 하락하였

고, 여학생도 73.9%에서 59.6%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ICILS 2013 및 ICILS 2018 두 주기 모두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ICILS 2013에서는 중소도시(71.7%), 대도시(71.2%), 읍

면지역(67.4%) 순으로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ICILS 2018에서는 대도시

(58.3%), 중소도시(55.8%), 읍면지역 (51.3%) 순으로 정

답률이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ICILS 2013 대비 모든 지역에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ICILS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에 보유한 도서 수

를 조사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학생 설문을 통해 학생

들이 부모의 직업을 개방형 설문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국제 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를 산출하였다. 학생 설문을 통해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에 따른 ‘컴퓨터 사용

의 이해’ 영역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SEI 상위 33%

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의 정답률은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74.4%에서 59.6%로 유의하게 하락하였

고, 하위 33%에 해당하는 하위 집단의 정답률도 68.2%

에서 53.2%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

 (Unit: %)

division
Korea ICILS Average

2013 2018
differenc

e
(2018-201

3)
2013 2018

differen
ce

(2018-201
3)

CIL 
scale 
level 

level 1 and below  level 1 
51.4 39.3 -12.1▿ 40.3 33.8 -6.5▿

level 2 72.4 54.9 -17.5▿ 62.7 53.4 -9.3▿
level 3 83.0 66.7 -16.3▿ 76.2 66.9 -9.3▿
level 4 92.9 76.5 -16.4▿ 85.4 78.7 -6.7▿

gender males 68.0 * 53.3 * -14.7▿ 56.1 * 47.0 * -9.1▿
females 73.9 59.6 -14.3▿ 56.8 47.8 -9.0▿

Region
al 
Size

township 67.4 51.3 
*

-16.1▿ - -
small 
city 71.7 55.8 -15.9▿ - -
big city 71.2 58.3 -12.9▿ - -

SEI upper 74.4 59.6 -14.8▿ 62.8 53.6 -9.1▿
lower 68.2 53.2 -15.1▿ 51.8 43.1 -8.7▿

parenta
l 
educati
on 

Short-cy
cle 
tertiary 
or below

68.1 52.2 -15.9▿ 54.2 45.4 -8.8▿

Bachelor’
s degree 
or higher 

72.9 57.8 -15.1▿ 61.8 51.6 -10.2▿

books 
in the 
home 

below 26 61.4 48.8 -12.6▿ 50.3 42.0 -8.2 ▿
26~100 71.5 53.8 -17.7▿ 57.7 49.2 -8.6 ▿
101~200 68.2 58.0 -10.2▿ 60.6 51.3 -9.3 ▿
above 
200 75.4 58.7 -16.7▿ 62.1 53.1 -9.0 ▿

▿: ICILS 2018 correct answer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CILS 2013. 
 * :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in the cycle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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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정답률 또한 4년제 대학 미만의 학력 집단은 

68.1%에서 52.2%로 유의하게 하락하였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도 72.9%에서 57.8%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집단의 정답률이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26권 이상 100권 이하의 

집단은 71.5%에서 53.8%로, 200권 초과 집단은 75.4%

에서 58.7%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4.2.2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영역은 정보처리 및 관리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조직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다. ‘정보 수집’ 영역의 성취수준, 성별, 지역 규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

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라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보 수집’ 영역의 정답률을 성취수준별로 살펴

보면,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국제 평균은 모

두 유의하게 하락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수준이하, 2수

준, 3수준 학생들이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성별 정답률

도 남학생은 42.3%에서 39.9%로 유의하게 하락하였고, 

여학생도 51.0%에서 48.8%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ICILS 2013과 ICILS 2018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

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ICILS 2013에서는 대도시

(47.9%), 중소도시(46.7%), 읍면지역(41.8%) 순으로 정

답률이 나타났다. ICILS 2018에서는 대도시(46.1%), 중

소도시(44.3%), 읍면지역(37.1%) 순으로 정답률이 나타

났고 두 주기 모두 지역 규모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ICILS 2013 대비 읍면지역과 중소도시는 유

의하게 하락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에 따

라 살펴보면, SEI 상위 33%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의 정

답률은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51.9%에서 

47.4%로 유의하게 하락하였고, 하위 33%에 해당하는 

하위 집단의 정답률도 43.3%에서 40.6%로 유의하게 하

락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정답률 또한 4년제 

대학 미만의 학력 집단은 43.9%에서 39.2%로 유의하게 

하락하였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도 

48.5%에서 45.8%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정답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200권 초과 집단은 52.9%에서 48.9%로 유의하게 하

락하였다.

4.2.3 정보 생산

‘정보 생산’ 영역은 생산적 도구로서 컴퓨터를 사

용하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즉, 특정 대상 및 

목적에 맞게 정보를 변환하거나, 산출물을 생성하는 능

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보 생

산’ 영역에서 성취수준, 성별, 지역 규모,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표(SEI),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라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Unit: %)

division
Korea ICILS Average

2013 2018
differen

ce
(2018-20

13)
2013 2018

differenc
e

(2018-2013
)

CIL 
scale 
level 

level 1 and below level 1 19.3 16.8 -2.5 ▿ 16.7 13.9 -2.8 ▿
level 2 46.0 40.4 -5.6 ▿ 42.9 36.9 -6.0 ▿
level 3 66.3 61.6 -4.7 ▿ 63.7 57.0 -6.7 ▿
level 4 79.5 79.5 0.0 79.5 72.5 -7.0 ▿

gender males 42.3 * 39.9 * -2.4 ▿ 35.0 * 29.4 * -5.6 ▿
females 51.0 48.8 -2.2 ▿ 39.4 33.6 -5.8 ▿

Region
al Size

township 41.8 *
　　

37.1 *
　　

-4.7 ▿ - -
small city 46.7 44.3 -2.4 ▿ - -
big city 47.9 46.1 -1.8 - -

SEI upper 51.9 47.4 -4.5 ▿ 45.2 38.3 -6.9 ▿
lower 43.3 40.6 -2.7 ▿ 31.5 26.3 -5.2 ▿

parental 
educati

on 

Short-cycle 
tertiary or 

below
43.9 39.2 -4.7 ▿ 34.2 28.8 -5.5 ▿

Bachelor’s 
degree or 

higher 
48.5 45.8 -2.6 ▿ 43.9 37.1 -6.8 ▿

books 
in the 
home 

below 26 33.7 33.1 -0.5 29.1 24.2 -4.9 ▿
26~100 43.2 41.6 -1.6 37.7 32.4 -5.2 ▿
101~200 46.0 43.7 -2.4 43.2 37.2 -6.0 ▿
above 200 52.9 48.9 -4.0 ▿ 45.2 40.1 -5.1 ▿

▿: ICILS 2018 correct answer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CILS 2013. 
 * :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in the cycle is significant.

Table 3. Correct-answer rate changes in Gathering 
information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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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산’ 영역의 정답률을 성취수준별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2수

준, 3수준, 4수준 학생들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반면

에 국제 평균은 1수준 이하는 유의하게 하락하고, 3수

준과 4수준 학생들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성별 정답

률에서는 우리나라의 남학생이 46.8%에서 50.7%로 유

의하게 상승하였고, 여학생도 57.0%에서 63.1%로 유의

하게 상승하였다. 우리나라는 ICILS 2018에서는 남녀 

학생 간 정답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제 평균

에서는 남학생의 정답률이 ICILS 2013 대비 ICILS 2018

에서 유의하게 하락하였고, 여학생의 정답률은 우리나

라와 같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국제 평균도 우리나라

와 같이 ICILS 2018에서 남녀 학생 간 정답률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ICILS 2018

에서 지역 규모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

시 59.1%, 중소도시 56.2%, 읍면지역 49.9% 순으로 정

답률이 나타났다. 한편,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

서 중소도시와 대도시 학생들의 정답률이 유의하게 상

승하였지만, 읍면지역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에 따른 정답률을 살펴

보면, SEI 상위 33%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의 정답률은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55.2%에서 59.2%로 유

의하게 상승하였고, 하위 33%에 해당하는 하위 집단의 

정답률도 49.6%에서 55.4%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부

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정답률 또한 4년제 대학 미만의 

학력 집단은 49.2%에서 52.9%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도 53.6%에서 57.8%

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대

한 결과에서는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25권 이

하, 101권 이상 200권 이하, 200권 초과 집단에서 정답

률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4.2.4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의사소통’ 영역은 사회적, 법적, 윤리적 

책임이 수반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공유와 관

련된 역량에 중점을 둔다.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

는 데에 컴퓨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과 정보를 책임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맥락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의사소

통’ 영역의 성취수준, 성별, 지역 규모,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표(SEI),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도서 보유 수

량에 따라 정답률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Unit: %)

division
Korea ICILS Average

2013 2018
differenc

e
(2018-201

3)
2013 2018

differenc
e

(2018-2013
)

CIL 
scale 
level 

level 1 and below level 1 23.4 22.7 -0.7 26.9 26.7 -0.2▿
level 2 53.0 55.8 2.8▴ 56.1 56.6 0.5
level 3 71.0 77.9 6.9▴ 73.0 74.5 1.5▴
level 4 80.9 88.7 7.8▴ 84.2 84.9 0.7▴

gender males 46.8 50.7 * 3.9▴ 45.4 *44.8 * -0.6▿
females 57.0 63.1 6.1▴ 50.3 50.5 0.2▴

Regional 
Size

township 47.1 * 49.9
*

2.8 - -
small city 52.4 56.2 3.8▴ - -
big city 52.6 59.1 6.5▴ - -

SEI upper 55.2 59.2 4.0▴ 54.3 54.3 0.0▴
lower 49.6 55.4 5.8▴ 43.3 43.3 0.0

parental 
education 

Short-cycle 
tertiary or 

below
49.2 52.9 3.7▴ 45.7 45.4 -0.3▿

Bachelor’s 
degree or 

higher 
53.6 57.8 4.2▴ 53.1 52.6 -0.5▿

books in 
the home 

below 26 41.2 47.9 6.7▴ 41.3 40.8 -0.5
26~100 51.0 53.8 2.8 49.0 49.4 0.4▴
101~200 50.7 56.9 6.3▴ 53.0 53.2 0.2▴
above 200 56.4 60.3 3.9▴ 53.5 55.7 2.2

▴: ICILS 2018 correct answer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CILS 2013. 
▿: ICILS 2018 correct answer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CILS 2013. 
 * :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in the cycle is significant.

Table 4. Correct-answer rate changes in Producing 
information between 2013 and 2018

 (Unit: %)

division
Korea ICILS Average

2013 2018
differenc

e
(2018-2013

)
2013 2018 differenc

e
(2018-2013)

CIL 
scale 
level 

level 1 and below level 1 
36.2 26.5 -9.7 ▿ 36.0 25.7 -10.3 ▿

level 2 60.1 45.6 -14.5 ▿ 62.7 47.4 -15.3 ▿
level 3 72.5 57.4 -15.1 ▿ 76.1 61.0 -15.1 ▿
level 4 83.1 60.5 -22.6 ▿ 86.8 67.9 -18.9 ▿

gende
r

males 55.6 * 43.9 * -11.7 ▿ 52.9 * 39.3 * -13.6 ▿
females 61.5 47.1 -14.4 ▿ 56.1 42.0 -14.1 ▿

Regio
nal 
Size

township 53.4
*

41.1
*

-12.3 ▿ - -
small 
city 59.7 44.6 -15.1 ▿ - -

big city 58.8 47.8 -11.0 ▿ - -
SEI upper 61.2 48.2 -13.0 ▿ 60.9 46.6 -14.3 ▿

lower 57.6 43.3 -14.3 ▿ 49.8 36.6 -13.2 ▿

Table 5. Correct-answer rate changes in Digital 

communication between 201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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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사소통’ 영역의 정답률을 성취수준별

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국제 평균 모두 ICILS 2013 대

비 ICILS 2018에서 모든 수준에서 정답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

은 55.6%에서 43.9%로 유의하게 하락하였고, 여학생도 

61.5%에서 47.1%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와 

국제 평균 모두 ICILS 2013 및 ICILS 2018 두 주기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

면, ICILS 2013에서는 중소도시(59.7%), 대도시(58.8%), 

읍면지역(53.4%) 순으로 정답률이 나타났으나, ICILS 

2018에서는 대도시(47.8%), 중소도시(44.6%), 읍면지역

(41.1%) 순으로 나타났다. 두 주기 모두 해당 주기내 지

역 규모별 하위 집단의 정답률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ICILS 2013 대비 모든 지역 규모에서 유의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 

따른 결과에서 SEI 상위 33%와 하위 33%에 해당하는 

집단의 정답률은 ICILS 2013 대비 ICILS 2018에서 각각 

13.0%p와 14.3%p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정답률 또한 4년제 대학 미만

의 학력 집단은 56.2%에서 42.4%로 유의하게 하락하였

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도 60.1%에서 

46.6%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한편,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에 따른 ICILS 2018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주기에 

비해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26권 이상 100권 이하 집단의 경우 59.3%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수준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ICILS 2013과 ICILS 2018에 공

통으로 적용된 추이 문항을 중심으로 정답률을 분석하

였다. ICILS 2013과 ICILS 2018의 컴퓨터·정보 소양 정

답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CILS 2013에 비해 

ICILS 2018에서 컴퓨터·정보 소양의 4개 하위영역 중 

3개의 하위영역에서 정답률이 하락하였다. ‘정보 생

산’ 영역에서는 ICILS 2013에 51.8%에서 ICILS 2018에 

56.5%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컴퓨터 사용의 이

해’, ‘정보 수집’, ‘디지털 의사소통’ 영역에서 

각각 14.7%p, 2.5%p, 13.1%p씩 정답률이 하락하였고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의 사용의 이해’ 영역의 정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정보를 다루는 도구로서 

컴퓨터를 조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초 소양으로써, 성별, 지역 규

모,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러한 경향은 국제 평균 추이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4개 하위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을 보인 

‘정보 생산’영역은 성취수준으로는 2수준 이상, 지

역 규모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승을 보였으나 1수준 이하와 읍면지역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첫째, ICILS 2013에 비해 ICILS 2018에서 ‘정보 생

산’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수준이 이전 주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의 이해’ 영역

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컴퓨

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ICILS 2018에 참여했던 우리나

라 학생들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정보는 선택 과정이었다. 그리고 2009 개정 정보 교육

과정이 컴퓨팅 사고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시수 부족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컴퓨터·정보 소양을 비롯한 

기초적인 소양 교육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소양은 다양한 교과에서 컴

퓨터·정보 소양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전제 조

건이 되며, 기초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추어야 종합적인 

문제 해결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소양으

로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

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컴퓨터·정보 소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이전 

주기 대비 ICILS 2018의 국제 평균 정답률이 하락하였

parent
al 

educat
ion 

Short-cy
cle 

tertiary 
or below

56.2 42.4 -13.8 ▿ 52.2 38.6 -13.6 ▿

Bachelor’
s degree 
or higher 

60.1 46.6 -13.6 ▿ 60.0 45.2 -14.8 ▿

books 
in the 
home 

below 26 48.0 40.0 -8.1 ▿ 47.8 35.6 -12.2 ▿
26~100 59.3 42.5 -16.8 ▿ 55.9 41.8 -14.1 ▿
101~200 56.7 45.7 -11.0 ▿ 59.1 45.8 -13.4 ▿

above 
200 62.6 48.3 -14.3 ▿ 60.3 47.2 -13.1 ▿

▿: ICILS 2018 correct answer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CILS 2013. 
 * :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in the cycle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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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들이 PC 사용

보다는 스마트폰과 같이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에 보

다 친숙해지는 사회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전 세계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

트폰이 정보의 소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도구일 수 

있지만, 학생들이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산출물을 생

산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 편중되지 않고, 

단순히 특정 ICT 도구 사용 방법 위주의 단편적인 교육

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합리적으

로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컴퓨팅 기기를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은 결

국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토대가 되는 교육으로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특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초·중등 학교급간

을 고려한 연계성 있는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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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1] ICILS 2013 컴퓨터·정보 소양 평가틀

[그림 2] ICILS 2018 컴퓨터·정보 소양 평가틀

[그림 3] ICILS 2013/2018 컴퓨터·정보 소양 하위영역별 정답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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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 모듈 주제

추이 모듈

밴드 경연대회

호흡

현장학습

신규 모듈
보드게임 동아리

쓰레기 줄이기

<표 1> ICILS 2018 컴퓨터·정보 소양 검사 모듈

 단위: %

구분
대한민국 국제 평균

2013 2018 차이
(2018-2013) 2013 2018 차이

(2018-2013)

성취수준
1수준 이하 51.4 39.3 -12.1 ▿ 40.3 33.8 -6.5 ▿

2수준 72.4 54.9 -17.5 ▿ 62.7 53.4 -9.3 ▿
3수준 83.0 66.7 -16.3 ▿ 76.2 66.9 -9.3 ▿
4수준 92.9 76.5 -16.4 ▿ 85.4 78.7 -6.7 ▿

성별 남 68.0 * 53.3 * -14.7 ▿ 56.1 * 47.0 * -9.1 ▿
여 73.9 59.6 -14.3 ▿ 56.8 47.8 -9.0 ▿

지역 규모
읍면지역 67.4 51.3 

*
-16.1 ▿ - -

중소도시 71.7 55.8 -15.9 ▿ - -
대도시 71.2 58.3 -12.9 ▿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
상위 74.4 59.6 -14.8 ▿ 62.8 53.6 -9.1 ▿
하위 68.2 53.2 -15.1 ▿ 51.8 43.1 -8.7 ▿

부모의 교육 
수준

4년제 대학 미만 68.1 52.2 -15.9 ▿ 54.2 45.4 -8.8 ▿
4년제 대학 이상 72.9 57.8 -15.1 ▿ 61.8 51.6 -10.2 ▿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

25권 이하 61.4 48.8 -12.6 ▿ 50.3 42.0 -8.2 ▿
26권 이상 100권 이하 71.5 53.8 -17.7 ▿ 57.7 49.2 -8.6 ▿
101권 이상200권 이하 68.2 58.0 -10.2 ▿ 60.6 51.3 -9.3 ▿
200권 초과 75.4 58.7 -16.7 ▿ 62.1 53.1 -9.0 ▿

▿: ICILS 2018 정답률이 ICILS 2013 대비 유의하게 낮음.  * : 해당 주기 내 비교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 ‘컴퓨터 사용의 이해’ 영역의 정답률 변화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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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구분
대한민국 국제 평균

2013 2018 차이 
(2018-2013) 2013 2018 차이 

(2018-2013)

성취수준
1수준 이하 19.3 16.8 -2.5 ▿ 16.7 13.9 -2.8 ▿

2수준 46.0 40.4 -5.6 ▿ 42.9 36.9 -6.0 ▿
3수준 66.3 61.6 -4.7 ▿ 63.7 57.0 -6.7 ▿
4수준 79.5 79.5 0.0 79.5 72.5 -7.0 ▿

성별 남 42.3 * 39.9 * -2.4 ▿ 35.0 * 29.4 * -5.6 ▿
여 51.0 48.8 -2.2 ▿ 39.4 33.6 -5.8 ▿

지역 규모
읍면지역 41.8

*　
37.1

*　
-4.7 ▿ - -

중소도시 46.7 44.3 -2.4 ▿ - -
대도시 47.9 46.1 -1.8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
상위 51.9 47.4 -4.5 ▿ 45.2 38.3 -6.9▿
하위 43.3 40.6 -2.7 ▿ 31.5 26.3 -5.2▿

부모의 교육 
수준

4년제 대학 미만 43.9 39.2 -4.7 ▿ 34.2 28.8 -5.5▿
4년제 대학 이상 48.5 45.8 -2.6 ▿ 43.9 37.1 -6.8▿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

25권 이하 33.7 33.1 -0.5 29.1 24.2 -4.9▿
26권 이상 100권 이하 43.2 41.6 -1.6 37.7 32.4 -5.2▿
101권 이상200권 이하 46.0 43.7 -2.4 43.2 37.2 -6.0▿
200권 초과 52.9 48.9 -4.0 ▿ 45.2 40.1 -5.1▿

▿: ICILS 2018 정답률이 ICILS 2013 대비 유의하게 낮음.   * : 해당 주기 내 비교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 ‘정보 수집’ 영역의 정답률 변화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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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구분
대한민국 국제 평균

2013 2018 차이 
(2018-2013) 2013 2018 차이 

(2018-2013)

성취수준
1수준 이하 23.4 22.7 -0.7 26.9 26.7 -0.2 ▿

2수준 53.0 55.8 2.8 ▴ 56.1 56.6 0.5
3수준 71.0 77.9 6.9 ▴ 73.0 74.5 1.5 ▴
4수준 80.9 88.7 7.8 ▴ 84.2 84.9 0.7 ▴

성별 남 46.8 50.7 * 3.9 ▴ 45.4 * 44.8 * -0.6 ▿
여 57.0 63.1 6.1 ▴ 50.3 50.5 0.2 ▴

지역 규모
읍면지역 47.1 * 49.9

*
2.8 - -

중소도시 52.4 56.2 3.8 ▴ - -
대도시 52.6 59.1 6.5 ▴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

상위 55.2 59.2 4.0 ▴ 54.3 54.3 0.0 ▴
하위 49.6 55.4 5.8 ▴ 43.3 43.3 0.0

부모의 교육 
수준

4년제 대학 미만 49.2 52.9 3.7 ▴ 45.7 45.4 -0.3 ▿
4년제 대학 이상 53.6 57.8 4.2 ▴ 53.1 52.6 -0.5 ▿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

25권 이하 41.2 47.9 6.7 ▴ 41.3 40.8 -0.5
26권 이상 100권 이하 51.0 53.8 2.8 49.0 49.4 0.4 ▴
101권 이상200권 이하 50.7 56.9 6.3 ▴ 53.0 53.2 0.2 ▴
200권 초과 56.4 60.3 3.9 ▴ 53.5 55.7 2.2

▴: ICILS 2018 정답률이 ICILS 2013 대비 유의하게 높음.               
▿: ICILS 2018 정답률이 ICILS 2013 대비 유의하게 낮음.
* : 해당 주기 내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함. 

<표 4> ‘정보 생산’ 영역의 정답률 변화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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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구분
대한민국 국제 평균

2013 2018 차이 
(2018-2013) 2013 2018 차이 

(2018-2013)

성취
수준

1수준 이하 36.2 26.5 -9.7 ▿ 36.0 25.7 -10.3 ▿
2수준 60.1 45.6 -14.5 ▿ 62.7 47.4 -15.3 ▿
3수준 72.5 57.4 -15.1 ▿ 76.1 61.0 -15.1 ▿
4수준 83.1 60.5 -22.6 ▿ 86.8 67.9 -18.9 ▿

성별 남 55.6 * 43.9 * -11.7 ▿ 52.9 * 39.3 * -13.6 ▿
여 61.5 47.1 -14.4 ▿ 56.1 42.0 -14.1 ▿

지역 규모
읍면지역 53.4

*
41.1

*
-12.3 ▿ - -

중소도시 59.7 44.6 -15.1 ▿ - -
대도시 58.8 47.8 -11.0 ▿ - -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표

상위 61.2 48.2 -13.0 ▿ 60.9 46.6 -14.3 ▿
하위 57.6 43.3 -14.3 ▿ 49.8 36.6 -13.2 ▿

부모의 교육 
수준

4년제 대학 미만 56.2 42.4 -13.8 ▿ 52.2 38.6 -13.6 ▿
4년제 대학 이상 60.1 46.6 -13.6 ▿ 60.0 45.2 -14.8 ▿

가정의 도서 
보유 수량

25권 이하 48.0 40.0 -8.1 ▿ 47.8 35.6 -12.2 ▿
26권 이상 100권 이하 59.3 42.5 -16.8 ▿ 55.9 41.8 -14.1 ▿
101권 이상200권 이하 56.7 45.7 -11.0 ▿ 59.1 45.8 -13.4 ▿
200권 초과 62.6 48.3 -14.3 ▿ 60.3 47.2 -13.1 ▿

▿: ICILS 2018 정답률이 ICILS 2013 대비 유의하게 낮음.  * : 해당 주기 내 비교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5> ‘디지털 의사소통’ 영역의 정답률 변화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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