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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다양성과 성장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개

념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

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Jeon, 2015). 교육 방향성의 변화에 따

라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개념도 콘텐츠 중심의 글을 읽는 능력

에 제한되던 것이 글의 내용과 정보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콘텐츠 기술 중심 교육 보다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

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사소통 및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

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9)는 학교 미디어리터러

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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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

어리터러시는 교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두의 

기본역량으로 논의된다(An et al., 2017)는 점에서 언어재활사로

서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선택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리터러시는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성인 등 대상에 따라 

정의와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Jeon, 2015; Kang, 

2021; Kim, 2019; Lee & Cho, 2017).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

인 리터러시가 미디어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 미디어교육전국연합

회(NAMLE)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유

지한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형식적으로 언어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포하고 있는 의미, 정보의 해석, 표현의 과정이 상호작용 

되어야 한다(Bae et al., 2021).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매

체가 전하는 정보의 내용을 분석, 선택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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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인 미디어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다(Yang 

et al., 2019). 

의사소통장애인들도 사회적 환경과 변화에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원되어야 한다. 시

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미디어가 가지는 특성의 장점을 파악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본 Lee와 Cho(2017)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77.6%는 미디

어리터러시 개념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리터

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유아교사들은 대부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었으나 미디어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인식이 부족하

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제한점으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결함을 보이는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언어 중재 시 미디어리터러시

를 활용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관

계 형성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발달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상

황에서 카톡, 문자, 유튜브, 검색 등을 통한 실제 활동 중심의 프

로그램 적용은 자기 주도적 언어 학습 및 사회성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인터넷, 유튜브, SNS(카카오

톡, 인스타 등), 전자도서, 게임, 영화, 앱,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

하는 능력으로 보고, 이러한 미디어콘텐츠를 언어치료 현장에서 활

용하는 유형, 적용 대상, 적용 빈도, 미적용 이유,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접목할 수 있지

만 특히 학령기 언어발달장애나 성인 언어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효

율적인 중재 자료 및 기술 제공이 될 수 있다. 인지 능력에 어려

움을 보이는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는 언어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

식이 부족하여 메시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언어 사용 및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사

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반응을 보

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지도

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디어리터러시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으므로 미디어 매체 활용 또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매

우 가치가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인지적, 신체적 결함 등을 보완해 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새

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타

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매체로써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

서 구어나 문어중심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의사소통장애

인에게 미디어리터러시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언

어를 활용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Jang & 

Kim, 2017). 또래 문화나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연습할 수 있

는 구조화된 학습 환경의 장으로 언어습득과 사용의 일반화를 위

한 기회 제공이 절실하다. 의사소통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

된 문자 주고받기, 카톡 사용하기, 유튜브 등을 통한 흥미로운 자

료 활용으로 낱말 및 문장의 읽기 및 이해,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 

말하기, 쓰기 등과 같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9)의 특수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75,021명 중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대상자는 의사소통장애 1,745명(2.33%), 자폐성장애 

9,792명(13.05%), 지적장애 40,435명(53.90%), 청각장애 2,767

명(3.69%), 발달지체 4,767명(6.35%)으로 총 59,506명(79.32%)에 

이른다. 학교 현장에서는 언어발달장애아동과 기초학습부진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질병과 초고령화 사회로 

성인언어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장애

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재에 사용되는 

목표와 활동에서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한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

하다면 중재 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

될 것이다. 의사소통장애인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의사소

통능력 수준에 적절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

여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미디어리터

러시 콘텐츠를 활용하는 실태와 언어중재를 할 때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언어재활사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미

디어콘텐츠 선택과 활용에 도움이 되며, 콘텐츠 개발자 입장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요구를 파악하여 더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의사소통장애인을 위

한 미디어리터러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되고, 의사소통장

애 중재 시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기초한 미디어리터러시 교

육 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언어치료 임상현장에서 언어재활사의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실태

와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132명이었

다. 총 14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언어재활

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본정보는 Table 1

과 같다. 

2. 자료수집 절차 및 설문지 구성

현재 언어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들의 미디어리터러

시 사용 실태 및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구글 독

스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언어재활

사의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실태 및 요구도 조사’라는 연구목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자료 활용 방향,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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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게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중 언

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 편의 

표출하였다. 설문 응답은 연구자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43명의 설문 자료를 수집하

였고, 결측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13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초ㆍ중ㆍ고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행 

양상 및 인식 분석(Byeon, 2021), 초등 예비교사의 미디어리터

러시 역량 인식(Jo, 2022), 유아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역

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Lee, 2022), 미디어 문

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 방안 연구(Jung et al., 2015)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들이 미디어리터러시의 하위 역

량으로 공통적으로 다룬 수행 요소를 바탕으로 언어재활 분야에 

적절하게 문항 범주를 구성하였다. 세부 수행요소와 문항에 대한 정

보는 Table 2와 같다. 본 설문의 미디어리터러시는 TV, 신문, 영

화, 유튜브, 인터넷, 카톡, 문자, 메일 등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분

석하는 활동, 미디어를 활용하는 활동 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mpetencies of 
media literacy

Elements to perform
No. of 
items

SLP Therapist utilization 
Selecting media type 

and content
1~5 (5)

Subjects

Accessibility 
Finding and selecting 

information
6~10 (5)

Social engagement 
Communicating through

the media
11~14 (4)

Analytical 

comprehensio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media content
15~17 (3)

Table 2.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설문지의 내용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현재 대학에서 언어임

상실습을 5년 이상 지도하고 의사소통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디어리

터러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임교수 3인과 임상 현장

에서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활용한 1급 언어재활사 2인에게 

설문지의 내용이 타당한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 미디

어리터러시 활용 실태에 대한 문항은 평균 4.45,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4.37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각 문항이 언어재활사들의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실태 및 요구도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에게 각 문항과 하위 영역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직접 기

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은 문맥적 자연스러움과 

간결한 문장 구성에 대한 제안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수정ㆍ보완

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일반적인 정보는 8문항, 미

디어리터러시 활용 실태(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사용 유무, 

사용 유형, 사용 빈도, 적용 대상, 적용 이유, 미적용 이유, 

요구도 등) 관련 9문항으로 평소에 수행하고 있는 그대로 체

크하도록 하였고,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의 중요도(치료사 활용 

역량, 접근 역량, 사회적 참여 역량, 분석적 이해 역량 등) 관

련 17문항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 미디어리터러시 실태, 미디어리터

러시 중요도 등 각 항목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

과 문항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특성 간 미디어리터러

시 콘텐츠 활용 실태와 필요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2.0을 활용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Characterization  Category n (%)

Gender
Female 118 (89.4)

Man  14 (10.6)

Age

Less than 25  18 (13.6)

26~30  32 (24.2)

31~35  35 (24.3)

36~40  21 (14.6)

More than 41  26 (19.7)

Unknown  2 ( 1.5)

Certification level

Level 1  58 (43.9)

Level 2  72 (54.5)

Unknown   2 ( 1.5)

Region

Kyeonggi   6 ( 4.5)

DaejeonㆍChungchyeong   2 ( 1.5)

DaeguㆍKyeongbuk   2 ( 1.5)

BusanㆍKyeongnam  88 (65.7)

GwangjuㆍJeolla  32 (24.2)

Unknown    2 ( 2.1)

Wokplace type

Hospitals   22 (16.7)

Private centers  104 (78.8)

Welfare centers    2 ( 1.5)

Etc.    2 ( 1.5)

Unkwon    2 ( 1.5)

Career (years)

Less than 3  42 (31.8)

4~6  18 (13.6)

7~10  36 (27.3)

11~15  26 (19.7)

More than 16  10 ( 7.6)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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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언어재활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활용 실태

1)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활용 유무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의 59.1%가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9.4%는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하였다. 

Experience using media literacy Freq. Percentage

Yes 78 59.1

No 52 39.4

No response  2  1.5

Table 3. SLP’s media literacy experience

2) 미디어콘텐츠 유형

사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가 42.4%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 39.4%, 뉴스 30.3%, 

SNS(카카오톡, 인스타 등) 15.2%, 애니메이션 13.6%, 전자도서 

12.1%, 게임 10.6%의 순으로 사용하였고, 기타로 광고, 영화, 웹

툰, 언어치료앱, 파워포인트 등의 응답이 있었다. 

Media content type Freq. Percentage

Internet portal site (Naver, Yahoo, etc.) 56 42.4

Youtube 52 39.4

News 40 30.3

SNS (KakaoTalk, Instagram, etc.) 20 15.2

Animated movie 18 13.6

e-Book 16 12.1

Game 14 10.6

Advertisement 10  4.0

Movie 10  4.0

Webtoon, Speech therapy app, etc. 12  9.1

Table 4. Media content type used by SLP

언어치료에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은 치료사 개인과 치료실 또는 

기관 중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

은 모두(84명, 63.6%)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48명이 무응답이었으며, 언어치료 기관 차원에서 미디어리

터러시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3) 미디어리터러시의 적용 대상 

미디어리터러시를 적용한 장애 영역에 대한 질문에 언어발달장

애가 51.3%로 가장 많았고, 조음⋅음운장애(21.3%), 유창성장애

(15.0%), 신경언어장애(5.0%)의 순이었고, 기타로는 청각장애, 난

독증, 뇌병변, 음성장애, 지적장애가 있었다.  

Disorder type Freq. Percentage

Language development disorders 82 62.1

Speech sound disorders 34 25.8

Fluency disorders 24 18.2

Neurolinguistic disorders  8  6.1

Others (hearing impairment, brain lesion,
voice disorders, intellectual disability)

12  9.1

Table 5. Disorder type of media literacy applicants

미디어리터러시를 적용한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는 초

등학생이 50%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31.8%, 학령전 아동 21.2%, 

고등학생 18.2%였고, 성인은 없었다. 

 

Age Freq. Percentage

 Elementary school students 66 50.0

 Middle school students 42 31.8

 Preschool children 28 21.2

 High school students 24 18.2

 Adults  0  .0

Table 6. Age of media literacy applicants

4) 미디어리터러시 적용 빈도

미디어리터러시를 언어치료에 적용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84명, 미응답 48명) 중 가장 높은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31.0%로 가장 높았고, 주 3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23.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21.4%, 2주에 1회 

정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16.7%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월 1회, 

필요 아동에 따라 다르다, 회기 목표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있

었다. 

Frequency of media literacy use Freq. Percentage

 3 times a week 20 15.2

 1 time per week 26 19.7

 1 time every 2 weeks 14 10.6

 Rarely used 18 13.6

 Others  6  7.1

Table 7. Frequency of media literac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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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리터러시 적용 및 미적용 이유

미디어리터러시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25.8%로 가장 높았고, ‘대상자의 관심사가 미디어에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2.7%였고, ‘일상생활에 미디어의 비중이 높

기 때문에’가 13.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객관적 언급 

연습할 때 사용한다’, ‘미디어로 진행했을 때 참여도가 높아져서’라

는 응답이 있었다. 

Reasons for applying media literacy Freq. Percentage

So that the subject can participate and 
communicate as a member of society

34 25.8

Because the subject has shown interest 
in the media

26 22.7

Because of the high proportion of 
media in daily life

14 13.6

Others  4  3.0

No response 10  7.6

Table 8. Reasons for applying media literacy

미디어리터러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미디어 

사용시 아동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

았고,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방법을 몰라서’와 ‘미디어 중독의 우려 

때문에’가 22.7%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가 19.7%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반

대 때문에’가 15.2%, ‘사용가능한 프로그램(학습자료)가 부족해서’

라는 응답은 12.1%, ‘언어치료 기관 내 스마트 기기 및 콘텐츠 사

용을 위한 환경 구축이 미비해서’라는 응답은 9.1%였다. 기타 응

답으로는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아동 특성에 맞춰 조절해야 해

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6) 미디어리터러시의 요구도

언어치료 현장에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89.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Experience using media literacy Freq. Percentage

Yes 118 89.4

No  10  7.6

No response   4  3.0

Table 9. The necessity of applying media literacy to speech- 
language therapy

언어치료 현장에서 미디어리터러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미디어리터러시 학습자료 개발이 32.90%

로 가장 높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프로그램 연구가 28.39%, 

언어재활사의 전문적 미디어 활용 연수가 16.13%, 언어치료 기관 

내 환경 구축이 14.19%, 언어재활사의 사회문화적 이해가 8.39%

로 나타났다. 

2. 언어재활사의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도와 실행도

 

언어재활사들의 미디어리터러시의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정도와 실행도 정도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1사분면은 중요도

도 높게 인식하고 실행도도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 2, 3, 4, 5, 8, 

10, 14, 16, 17번이었다. 2사분면은 중요하지만 실행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으로 12번이 있었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항목으로 1, 7, 11, 13번이 있었다. 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나 실행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 6, 15번

이 있었다.

Figure 1. Importance and performance metrics 
of media literacy in SLP 

미디어리터러시의 하위역량별로 살펴보면 치료사 활용 역량

(1~5번) 항목은 1번을 제외하고 대체로 중요하고 수행도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역량(6~10)은 8번 ‘치료사는 대상자

가 미디어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게 한다’와 10번은 

‘치료사는 대상자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초상권, 개인정보, 저

작권 등의 보호를 실천하게 한다’의 중요도와 수행도가 평균보

다 높은 반면 6, 7, 9번은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고, 7, 9번은 

수행도도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 역량(11~14)은 11번 

‘치료사는 대상자 미디어를 활용하여 공동체에 참여하게 한

다’, 12번 ‘치료사는 대상자가 미디어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13번 ‘치료

사는 대상자가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

유하게 한다’의 중요도도 낮고 수행도도 낮았으나, 14번은 높

게 나타났다.

분석적 이해 역량은 15번 ‘치료사는 대상자가 미디어콘텐츠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 17번 ‘치료사

는 대상자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수행도도 높았으며, 

16번은 중요도는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치료연구(제32권 제4호)

12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 임상현장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를 

활용하는 실태와 언어중재를 할 때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남 지

역의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디지

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대로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하는 능

력’으로서의 미디어리터러시(Culver & Redmond, 2019)가 국내⋅
외적으로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문화의 확대와 더불어 기

존에 언어치료 현장에서는 주로 교재⋅교구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언어재활사의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실태 중 활용 경험에 대한 응답

은 대상자 59.1%가 있다고 응답한 것처럼 언어치료 현장에서도 

미디어리터러시 사용률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

한 미디어 유형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유튜브, 뉴스, SNS, 애니메이

션, 전자도서, 게임 순이었다. 

언어치료에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치

료사 개별적 차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63.6%였으며, 치료기관 차

원의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없었다. 이는 치

료실 현장에는 고가의 장비나 미디어실 구축은 제한적이어서 치료

사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리터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영역에 대한 질문에 언어발달

장애가 51.3%로 가장 많았고, 조음⋅음운장애(21.3%), 유창성장애

(15.0%), 신경언어장애(5.0%)의 순이었고, 기타로는 청각장애, 난

독증, 뇌병변, 음성장애, 지적장애가 있었다. 미디어리터러시를 적

용한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는 초등학생이 50%로, 중학생 

31.8%, 학령전 아동 21.2%, 고등학생 18.2%순이었다. 이는 미디

어리터러시 특성 상 읽기 쓰기가 연계되어서 학령기 초등 이상의 

Competencies
Importance Performance

M SD Rank M SD Rank

Therapist 
utilization 

1. The use of media literacy in speech language therapy 3.72  .89 12 3.24 1.14 13

2. Adapting media tools or techniques to speech language 
therapy objectives

4.10 .86  2 3.68 1.08  5

3. Selection of media type according to subjects 4.11 1.01  1 3.98 1.18  2

4. Use of media content according to the gender and interests 
of subjects

4.06  .96  4 4.00 1.02  1

5. Practice of protecting portrait rights, personal information, 
and authorship rights when using media

4.09  .92  3 3.74 1.14  4

Sub-mean 4.02  .93 - 3.73 1.11 -

Accessibility 

6. SLP encourages subjects to control their own media use. 3.69 1.11 14 3.44 1.24 10

7. SLP encourages subjects to learn and use a variety of media 
skills

3.44 1.17 16 2.97 1.19 16

8. SLP encourages subjects to use the media to search for the 
information they need

3.86 1.01  8 3.47 1.28  9

9. SLP encourages subjects to create their own media content. 2.86 1.18 17 2.08 1.06 17

10. SLP instructs subjects to protect portrait rights, personal 
information, and copyright when using media.

3.81 1.02  9 3.43 1.27 11

Sub-mean 3.53 1.10 - 3.08 1.21 -

Social 
participation 

11. SLP encourages subjects to use media to engage in the 
community

3.55 1.10 15 2.98 1.14 15

12. SLP encourages subjects to use the media to find 
information about social issues and express their opinions.

3.81 1.11 10 3.32 1.07 12

13. SLP encourages subjects to appreciate art through media 
and share it with others.

3.71  .98 13 3.11 1.19 14

14. SLP guides subjects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opinions 
about media content.

3.94  .99  7 3.56 1.10  8

Sub-mean 3.75 1.04 - 3.24 1.12 -

Analytical 
understanding 

15. The SLP guides the subject to watch the news and analyze 
the content.

3.77 1.14 11 3.59 1.30  7

16. SLP helps subjects think about what they learn through 
media from various aspects.

4.00  .98  6 3.63 1.10  6

17. SLP helps subjects find the information they want and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4.03  .94  5 3.82 1.01  3

Sub-mean 3.93 1.02 - 3.68 1.13 -

Table 10. Questionnaire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media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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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장애에 많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조음장

애나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 등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한 발화 유

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미디

어리터러시 활용 정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디어콘텐츠의 언

어치료에 적용 빈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은 가장 높은 빈도는 주 1

회 정도가 31.0%로 가장 높았고, 주 3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23.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21.4%, 2주에 1회 

정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16.7%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월 1회, 필

요 아동에 따라 달랐다. 

언어치료 현장에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89.4%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다. 미디어리터러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미디

어 사용 시 아동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방법을 몰라서’와 ‘미디어 중독의 우

려 때문에’가 22.7%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들의 경우에도 대

부분은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미디어 교육을 매체 교육과 혼동하거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개념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ee, 2022). 

언어치료 현장에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미디어콘텐

츠를 활용한 학습자료 개발이 32.90%로 가장 높았고, 미디어콘텐

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연구가 28.39%, 언어재활사의 전문적 미디

어 활용 연수가 16.13%, 언어치료 기관 내 환경 구축이 14.19%, 

언어재활사의 사회문화적 이해가 8.39%로 나타났다. 미디어콘텐츠

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해야 하는 교육과 더불어 치료사들의 보수 교육 등에서 미디

어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주기적인 체험과 

실습 교육을 통해 심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

다. 또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학

교 교육 환경 개선에서 디지털 기기나 장비 구입, 스튜디오실 마

련 등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의 미디어리

터러시 교육과정에 관한 설계와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

법, 교과 간 융합교육의 방법 등을 우선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방

향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언어재활사의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중

요도와 실행도 분석에서는 실행도(2.08~4.00)보다 중요도(2.86~ 

4.11)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 맞게 실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역량별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였을 때, 치

료사 활용 역량(중요도 4.02, 실행도 3.73)과 분석적 이해 역량(중

요도 3.93, 실행도 3.6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 참여 역량(중

요도 3.75, 실행도 3.24), 접근 역량(중요도 3.53, 실행도 3.08)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언어재활사는 미디어리터러시의 하위 

역량 중 언어치료사가 미디어콘텐츠를 언어치료에 활용하는 측면

과 치료사가 언어치료 대상자에게 미디어콘텐츠를 사용하여 사회

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 참여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미

디어로 제시된 콘텐츠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분석적 

이해 역량’과 대상자가 미디어를 스스로 통제하며 사용하거나 제작

하게 하는 ‘접근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행과 인식에 관한 Byeon(2021)

의 연구에서 은 미디어를 활용한 자료생산과 미디어 정보판별 영

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하위 영역의 명칭은 다르게 표현되

었으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정보를 판별하는 영역의 교육 수행과 

인식이 낮게 나타나 일반아동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식과 언

어치료 현장에서 언어치료사의 인식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문항별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는 대체로 중

요도와 실행도가 일치하게 나타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비교

적 높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덜 중요한 것은 적게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요도에 비해 낮게 수행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

가 과도하게 수행되는 요소는 없었다. 

각 문항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주로 치료사 활용 역량

으로 대상자의 따라 미디어 유형 선택하는 것, 언어치료의 목적에 

맞게 미디어 도구나 기술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 대상자의 관심

사나 흥미에 따라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하는 것, 분석적 이해 역량

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파악하게 하는 것,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 등이 중요

도 평균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대상자가 미디어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게 하는 것, 대상자가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는 것, 미디어를 활용하여 공동체에 참

여하게 하는 것, 대상자가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통제하는 것 등이 

중요도가 3.8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실행도의 경우에도 순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중요도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언어재

활사는 언어치료 대상자나 목적에 맞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가 미디어를 제작하

거나 미디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미디

어의 읽기 쓰기 능력을 지도하는 것보다 미디어콘텐츠를 치료에 활

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한 실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의사소통장애인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되고, 의사소통장애 중재 시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선호 활동에 기초한 미디어리터러시 교

육 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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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활용 실태 및 중요도 연구

신명선1, 김효정2, 장현진1*

1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
2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를 활용하는 실태와 언어중재를 

할 때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언어재활사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미디어 콘텐츠 

선택과 활용에 도움이 되며, 콘텐츠 개발자 입장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요구를 파악하여 더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언어치료 임상현장에서 언어재활사의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실태와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132명이었다. 현재 언어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사용 실태 및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구글 독스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 미디어리터러시 실태, 미디어리터러시 중요도 등 각 

항목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과 문항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활용경험 있음 59.1%, 없음 39.4%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콘텐츠는 인터넷포털사이트 42.4%였으며, 치료적용대상은 언어발달장애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적용빈도는 주 1회가 31.0%로 가장 많았다. 미디어리터러시를 적용 이유는 ‘대상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8%로 가장 높았고, 미적용 이유는 

‘미디어 사용 시 아동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디어리터러시의 요구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9.4%였다. 

결론: 본 연구가 의사소통장애인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되고, 의사소통장애 

중재 시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기초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검색어: 미디어리터러시, 중요도, 언어재활사 

교신저자 : 장현진(부산가톨릭대학교)

전자메일 : changhj26@cup.ac.kr

게재신청일 : 2023. 09. 15

수정제출일 : 2023. 10. 09

게재확정일 : 2023. 10. 31

이 연구는 2021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ORCID 

신명선 

https://orcid.org/0000-0002-4164-4991

김효정

https://orcid.org/0000-0002-7564-827X

장현진

https://orcid.org/0000-0002-2050-5108


	언어재활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활용 실태 및 중요도 연구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