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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대학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들이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Skills),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그리고 사회적 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s)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Lee, 
2020a). 이러한 역량은 특히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

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Kang, 2020). 이

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독서 기반 학습은 비

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주목받고 있다(Lee, 2019).
독서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창의적이고 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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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o, 2014). 특히, 대학 수준에서 독서 기반 학습

은 단순한 텍스트 이해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의

미와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

를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Razak et al., 
2022).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독서 활동이 비판적 사

고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시했

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독해 능력이나 텍스트 이

해 중심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Lee, 2020b). 또

한 학생들이 텍스트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하

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

하는 태도, 즉 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Kim, 201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서 기반 학습이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스

트셀러 다시 읽기’ 교과목을 사례로 들어 문학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 강화 수업

이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교

과목은 단순한 문학 감상을 넘어, 베스트셀러 작

품이 가진 사회·문화적 의미 및 생산·소비 구조

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STAR+ 교수법을 적용

하였다. K-STAR+ 교수법은 경성대학교 교수학습

센터(KCTL)에서 개발한 교수법으로, 학습자 중심

의 프로젝트 학습과 경험 기반 학습을 통합한 혁

신적인 모델이다(Lee, 2023). 이 교수법은 학생들

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

고, 협업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학습 과정을 주

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KCTL, 2021). 또한 

Kolb(1984)의 경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구체적 

경험, 성찰, 개념화, 새로운 상황 적용이라는 순

환적 학습 과정을 경험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

수법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거나,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 방식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머물렀

다(Lam, 2011).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독서 기반 

학습이 비판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부족했다(Lee, 2020b).
비판적 사고력은 정보 분석, 논리적 추론, 판단 

능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반면, 비판적 

사고 성향은 진실추구, 지적독립, 자기반성, 열린

마음와 같이, 학습자가 사고를 실천하는 태도와 

습관을 의미한다. 두 개념은 사고의 ‘능력’과 ‘의
지’라는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며, 교육을 통해 각

각 독립적 또는 상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Facione, 1990). 문학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 가능

성과 다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학습자들에

게 관점 전환, 가치 판단, 비판적 분석을 요구하

는 최적의 학습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 기반 수업은 

학습자들의 사고 유연성, 수업 몰입도, 비판적 사

고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Zohrabi and 
Zarrei, 2025; Allaberganova, 2025; Roy, 2025). 또

한 Yu and Kang(2015)은 비판적 사고 성향과 비

판적 사고력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

며, Kim(2006)은 학습 경험을 통해 두 변인이 점

진적으로 독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K-STAR+ 교수법을 적용한 독서 기반 학습 환경

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K-STAR+ 교수법이 설계 목표로 삼은 의사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전략 능력 향상 여부와 학습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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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TAR+ 교수법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개념화, 분석력, 추론력, 종합사고력, 판단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2. K-STAR+ 교수법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진실추구, 지적 독립, 열린 마음, 자기반성)
을 향상시킬 것이다.

3. K-STAR+ 교수법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

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 전

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4. K-STAR+ 교수법은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기반 학습

에 K-STAR+ 교수법을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성향, 학습 태도, 학습 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 학습 태도 및 학습 만족도, 그리고 

K-STAR+ 교수법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비판적 사고력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고등 

사고 능력으로, 학습자가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

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 결

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Facione, 1990). 
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학습자가 능동적

으로 사고하고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Seo, 2010). Facione(1990)은 비

판적 사고를 해석, 분석, 평가, 추론, 설명, 자기

조절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국

내 연구(Kim, 2001)에서는 이를 개념화, 분석, 추

론, 종합, 판단의 다섯 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다. 
특히 독서 기반 학습에서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연결하여 

사고를 확장하는 능력이 요구된다(Lee and Nam, 
2011). 그러나 전통적인 강의 중심 수업은 학습자

의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촉진하지 못하는 한

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

다(Lee, 2019).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학습자의 태도적 측면을 

나타내는 비판적 사고 성향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진실추구, 지적 독

립성, 열린 마음, 자기반성적 사고와 같은 특성을 

포함하며(Kim, 2019), 사고력 자체와 구별되는 사

고 실행의 의지를 반영한다(Facione, 1990).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 성향은 사고력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fetto-McGrath, 2003).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

한 전제를 따르지 않고, 동일한 학습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

판적 사고 성향은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적극

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Kim, 2006; Kang and Kim, 2006), 토론 

기반 수업(Yoon and So, 2017), 문제중심학습

(Kong, 2014), 협력 학습(Laal and Ghodsi, 2012) 
등의 교수법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학습 태도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가지는 행

동적, 정서적, 인지적 경향성을 의미하며(Kim, 
2017), 이는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문제해결력, 학습전략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긍정적인 학습 태도는 학습 몰입과 지속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성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학습 만족도는 학습자가 교수 방법, 학습 내용, 
상호작용, 평가 방식 등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며, 이는 학습자의 학업 지속 의

지와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hang, 
2016; Lim, 2021). 기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이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 몰입을 유

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

다(Lee and Kim, 2021).
이러한 맥락에서, K-STAR+ 교수법은 기존 연

구에서 지적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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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

법을 검토하였지만,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거나

(Yang and Chou, 2008) 특정 교수법의 효과를 제

한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Yoon, 2016). 
또한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와 협력적 사고 과정

을 촉진하는 교수법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

적되었다(Bang, 2011).
K-STAR+ 교수법은 경성대학교 교수학습센터

(KCTL)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교수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경험 기반 학습을 

통합한 모델이다(Lee, 2023). 'K-STAR'는 ‘경성

(Kyungsung)’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는 확장성

과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상징한다. K-STAR+ 교

수법의 핵심은 학습자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프로

젝트 중심 학습에 있으며, 여기에 교수자와 학습

자, 학습자 상호 간의 활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학습 도구의 적극적 활용이 결합되

어 있다(KCTL, 2021). 또한, 이 교수법은 Kolb 
(1984)의 경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Kolb는 학습이 구체적 경험→성찰적 관찰→추상

적 개념화→능동적 실험’의 네 단계를 순환하면

서 심화된다고 보았다. 학습자는 다양한 구체적 

경험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성찰하며, 이

로부터 이론적 개념을 도출한 뒤, 새로운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을 완성한다. K-STAR+ 교수법

은 이 순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을 기반으

로 사고를 주도하고, 협업하며, 성찰하는 학습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Fig. 1] 참조). 또한, 
K-STAR+ 교수법은 동료 학습과 학생 퍼실리테

이터를 활용하여 상호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이

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한다. 이 

부분은 Kwak and Woo, 2022)의 연구에서도 동료 

학습과 학생 퍼실리테이터 활용이 자기주도적 학

습 태도를 강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K-STAR+ 교수법이 독서 기반 수업에 

적용될 때, 학습자들의 사고 확장, 자기주도성 향

상, 비판적 사고 성향 및 학습 만족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K-Star+ innovative teaching method (KCT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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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학 텍스트 기반 수업에서 K-STAR+ 교

수법을 적용함으로써, 문학적 독해 과정이 학습

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분석할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다층적 의미

를 내포하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는 자

료로, 학습자에게 관점 전환, 가치 판단, 비판적 

분석을 요구하는 사고 환경을 자연스럽게 제공한

다(Ko, 2014; Zohrabi and Zarrei, 2025; 
Allaberganova, 2025; Roy, 2025). 이러한 문학 텍

스트와 K-STAR+ 교수법의 통합적 접근은 대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사고 확장과 사고 성

향 함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대학 교

육에 있어 독서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통합한 새로운 교수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 기반 수업에서 

K-STAR+ 교수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사고 성향, 학습 태도 및 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연구 대상 대학은 문학 텍스트 기반 학습과 

K-STAR+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

설되어 있었고, 연구자가 직접 수업 설계 및 운

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이 대상은 부산 소재 K대학교에서 

‘베스트셀러 다시 읽기’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 

총 49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인문사회계열

(28명) 및 이공계열(7명), 예술종합계열(14명) 전

공생이었으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남학생 21명, 
여학생 28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목적, 개인정보 보호, 
결과의 익명 처리, 철회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

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동의서에 서명

한 학생만 연구에 포함되었다.

2. 수업 설계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 기반 수업에 K-STAR+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 성향, 학습 태도 및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K-STAR+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경험 기반 

학습을 융합한 형태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고

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교수법이다. 본 수업은 총 15주 중 6개의 

Project Module이 3주차부터 14주차까지 주제별로 

배치되었으며, 각 모듈은 2주 단위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사전(Pre-Class)–수업 중(In-Class)–수업 

후(Post-Class)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고, Kolb 
(1984)의 경험학습 사이클(경험→성찰→개념화→

적용)을 기반으로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도록 설

계되었다([Fig. 1] 참조).

가. 수업 전 단계(사전 온라인 학습)
사전 온라인 학습을 통해 문학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과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

자는 읽기 자료, 관련 영상, 질문 생성 활동 등을 

제공하였으며, 학습자들은 패들렛, 잼보드, 오픈

채팅방(LMS 기반)을 활용하여 주요 개념과 쟁점

을 사전에 공유하고 토론을 준비하였다.

나. 수업 중 단계(협력 기반 프로젝트 활동)
학습자는 4~5명으로 구성된 동료 학습조직 안

에서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탐구, 텍스트 분석, 
토론 활동을 수행하였다. 각 조에는 학생 퍼실리

테이터가 배정되어, 조별 학습 진행 상황을 점검

하고, 토론 중 요약, 질문 제시, 상호 피드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수자는 퍼실리테

이터의 활동을 지원하며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조력자로 참여하였다. 각 조는 텍스트 분석 결과

를 개념지도나 비판적 에세이, 혹은 토론 발표 

자료로 구성하여 공유하였고, 수업 말미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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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공유 및 피드백 시간이 마련되었다.

다. 수업 후 단계(결과 공유 및 성찰)
모듈 종료 후, 학습자들은 팀별 프로젝트 결과

물(보고서, 발표 영상 등)을 LMS에 업로드하고, 
상호 피드백 및 교수자의 종합 피드백을 통해 학

습 내용을 정리하였다. 팀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

함으로써 개인의 사고 과정과 학습 경험을 반영

하였다.

라. Project Module의 주차별 구조

본 수업은 Lee(2019)에서 설계되었던 모듈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총 6개의 Project 
Module로 재구성되었으며, 3주차부터 14주차까지 

각 모듈이 2주 단위로 진행되었다. 각 모듈은 문

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분석과 사회문

화적 쟁점 탐구를 통해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

력과 사고 성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첫 번째 모듈(3–4주차)에서는 동화 속에 담긴 

허위 담론과 현실 왜곡의 문제를 중심으로, 익숙

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구조와 고

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 이루어졌

다. 두 번째 모듈(5–6주차)은 잠언집을 텍스트로 

활용하여, 격언이 갖는 도덕적 권위와 현실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이면을 비판하는 사고 훈

련에 집중하였다.
세 번째 모듈(7–8주차)에서는 가족이라는 주제

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와 현대 사회

에서의 가족 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 텍스트가 사

회적 담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하였

다. 네 번째 모듈(9–10주차)에서는 텍스트 속 ‘성
적 소비’의 재현 방식과 윤리성에 대해 토론하였

으며, 타자화된 시선과 소비 미디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는 활동이 강조

되었다.
다섯 번째 모듈(11–12주차)은 물질적 소비와 

인간 행복의 관계를 주제로, 소비사회의 속성에 

대한 문학적 비판과 개인의 삶에 대한 반성을 유

도하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듈(13–14주차)에서

는 다큐멘터리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사
실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구성되는

지,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에서 비판적 독

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주차별 Project Module은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학 콘텐츠를 비판적 시각으

로 재구성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율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

었다. 각 모듈은 토론과 발표, 활동보고서 작성, 
동료 피드백 활동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사고 확

장과 성향 내면화를 이끌어냈다

3. 효과 조사

본 연구에서는 K-STAR+ 교수법의 교육적 효

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성향, 의사소통 능력, 자기 주도 학

습, 문제 해결 능력, 학습전략을 측정하였다. 모

든 측정은 K-STAR+ 교수법 적용 전·후에 각각 

실시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 종료 후에 학습 만족

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각 평가 항목의 

신뢰도는 SPSS 29를 활용하여 Cronbach’s α 계

수로 확인하였다. 

가.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측정은 Facione(1990)이 개발한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Skills Test (CCTST)를 

기반으로 구성된 Jeong(2011)의 총 18문항을 활용

하였다. 하위문항으로는 개념화, 분석, 추론, 종

합, 판단의 다섯 가지 핵심 사고 기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측정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0.948이었고, 개념화 항목은 0.764, 분석력 

항목은 0.840, 추론력 항목은 0.737, 종합력 항목

은 0.881, 판단력 항목은 0.861로 조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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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의 측정은 Facione and 
Facione(1994)의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CCTDI)를 참조하여 개발된 

Jeong(2011)의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측정 문항

은 진실추구, 지적 독립, 열린 마음, 자기반성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16으로 조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학습전략 능력 

측정은 경성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개발한 

의사소통능력(10문항), 문제해결능력(10문항), 자

기주도 학습능력(10문항), 학습 전략 능력(10문항)
에 대해 총 40문항을 구성된 역량기반 평가 도구

를 활용하였다(KCTL, 2021). 측정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의사소통능력 0.788, 문제해결

능력 0.768, 자기주도 학습능력 0.901, 학습 전략 

능력 0.918로 모두 조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라. 학습 만족도

학습 만족도 역시 경성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

서 개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KCTL, 2021). 만족도 측정문항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0.959로 높게 나타났다.

4. 통계 처리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9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전-사후 측정값의 차이 

검증을 위해 Paired T-test를 적용하고, 학습 만족

도 항목 간 비교는 One-way ANOVA를 활용하여 

신뢰도 95% 수준으로 검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K-STAR+ 교수법을 적용한 문학 텍

스트 기반 학습이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비

판적 사고 성향, 학습 태도, 그리고 학습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산 K대학교에서 ‘베스트셀러 다시 읽

기’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으로, 수업 전과 

K-STAR+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후의 비교 연구

를 통해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Ability Mean SD
T-test

t p

Conceptual
Before 3.4 0.700 11.842 <.001
After 4.2 0.675

Difference 0.8 0.827

Analytical
Before 3.2 0.810 12.937 <.001
After 4.2 0.730

Difference 1.0 0.966

Inferential
Before 3.3 0.812 13.578 <.001
After 4.2 0.730

Difference 0.9 0.958

Synthesis
Before 3.3 0.781 16.050 <.001
After 4.2 0.705

Difference 0.9 0.859

Judgment
Before 3.4 0.787 16.210 <.001
After 4.3 0.657

Difference 0.9 0.859

Total
Before 3.3 0.785 31.577 <.001
After 4.2 0.698

Difference 0.9 0.894

<Table 1> Results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Assessment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판적 사고력

을 수업 전후 평가한 결과, K-STAR+ 교수법 적

용에 의해서 모든 하위 요소에서 유의미한 향상

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개념화 능

력은 사전 3.4, 사후 4.2로, 평균차이는 0.8였고

(p<0.001), 분석력은 사전 3.2, 사후 4.2로, 평균차

이는 1.0이었다(p<0.001). 추론력은 사전 3.3, 사후 

4.2로, 평균차이는 0.9였으며(p<0.001), 종합적 사

고력은 사전 3.3, 사후 4.2로, 평균차이는 0.9였다

(p<0.001). 판단력은 사전 3.4, 사후 4.3로, 평균차

이는 0.9로 나타났다(p<0.001). 전체 평균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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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 사후 4.2로 0.9점 상승하였으며(p<0.001), 
이는 K-STAR+ 교수법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독서 기반 학습에서 K-STAR+ 교수법이 제공하

는 토론 활동, 학생 퍼실리테이터 활동 등 학습

자 중심의 동료 학습 환경이 학생들의 사고 능력

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판

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가 모두 향상된 점은 학생

들이 단순한 정보 분석부터 종합적 사고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능력까지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문학 기반 학습이 비판적 사

고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된 바 있다(Lee, 2019; Lee, 2020c; Razak et. al., 
2022). 그러나 대부분 해석 중심의 강의식 접근에 

머무르거나 학습자의 참여와 사고 확장을 제한하

는 한계가 있었다(Ko, 2014; Jeong, 2011). 이에 

반해 K-STAR+ 교수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경험 기반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 주도의 비판적 

텍스트 분석과 협력 학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다(KCTL, 2021).
Kim(2019)은 고전 문학 수업에서 PBL을 적용

한 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개선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Lim(2021)은 한국어 수업에 플

립러닝과 PBL(문제 기반 학습)을 결합하여 학생

들의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Choi and Nho(2022)
의 연구에서도 수필 문학 교육에서 PBL 교수법

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기존의 수동적 독서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분석과 논증적 

사고를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K-STAR+ 교수법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PBL 교수

법은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지만(Lee, 2019), 다양한 해

석과 비판적 사고의 확장보다는, 특정 문제 해결

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K-STAR+ 교수

법은 문학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논

의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사고를 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BL 교수법이 문제 해결 

중심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

면, K-STAR+ 교수법은 문학적 사고의 확장을 통

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Tendency Mean SD T-test
t p

Truth-
seeking

Before 3.4 0.951 6.861 <.001
After 4.3 0.784

Difference 0.8 0.866

Intellectual
independence

Before 3.4 0.857 6.025 <.001
After 4.2 0.764

Difference 0.8 0.962

Open-
mind

Before 3.7 1.070 5.098 <.001
After 4.5 0.646

Difference 0.7 1.026

Self-
reflection

Before 3.5 0.885 6.275 <.001
After 4.4 0.639

Difference 0.9 0.969

Total
Before 3.3 0.785 12.114 <.001
After 4.3 0.712

Difference 0.8 0.951

<Table 2> Results of Critical Thinking Tendency 
Assessment

<Table 2>의 비판적 사고 성향 평가 결과, 
K-STAR+ 교수법이 학생들의 사고 태도 변화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p<0.001). 진실 추구에서는 사전 3.4, 사후 4.3으

로, 평균차이는 0.8로 나타났다(p<0.001). 지적 독

립은 사전 3.4, 사후 4.2로, 평균차이가 0.8이며

(p<0.001), 열린 마음은 사전 3.7, 사후 4.5로, 평

균차이 0.7로 나타났다(p<0.001). 자기반성은 사전 

3.5, 사후 4.4로, 평균차이가 0.9로 나타났다

(p<0.001). 전체 평균은 사전 3.3에서 사후 4.3로 

0.8점 상승하였으며(p<0.001), 이러한 결과는 

K-STAR+를 적용한 문학 텍스트 기반 수업을 통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실추구 성향과, 지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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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 성향이 증가하고, 자기반성의 성찰적이고, 
열린 마음의 개방적인 사고의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사고력 간에 직접적인 인

과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Kim, 2013; Kang, 
2013; Bang, 2011). 그러나 본 연구는 비판적 사

고 성향과 사고력이 동일한 학습 환경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K-STAR+ 교수법을 적용한 학습 과

정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사고력 모두 각각 향

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항목에

서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 것은 K-STAR+ 교수법

이 Kolb의 경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음

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중에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고 조정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반면, 비판적 사고력(개념화, 분석, 
추론, 종합, 판단)은 토론과 협력적 문제 해결 과

정에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사고력이 

동일한 교수법 내에서 각각 변화할 수 있음을 시

사하며, 학습자의 사고 태도 변화가 사고력 향상

과 함께 진행되지만, 두 변인이 개별적으로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Kim 
(2013), Kang(2013), Bang(2011), Lee(2015)의 연구

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도 학습 과정에서 사고 태도와 사고력은 

동시에 변화할 수 있으나, 그 관계를 단순한 인

과로 해석하기보다는 개별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Facione, 
1990; Moon, 2008).

결과적으로, K-STAR+ 교수법은 비판적 사고 

성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협력

적 학습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발전

시키는 데도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사고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추적 

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Table 3>은 K-STAR+ 교수법이 학생들의 의

사소통, 문제 해결, 자기주도 학습 및 학습 전략 

능력을 향상시킨 것을 나타낸다(p<0.001).

]Ability Mean SD
T-test

t p

Communication
Before 3.5 1.039

5.896 <.001
After 4.2 0.918

Difference 0.7 0.878

Problem-solvin
g

Before 3.6 0.799
5.236 <.001

After 4.2 0.852
Difference 0.6 0.773

Self-directed 
learning

Before 3.3 1.002
4.963 <.001

After 4.1 0.948
Difference 0.8 1.066

Learning 
strategy

Before 3.3 0.988
4.979 <.001

After 4.0 0.988
Difference 0.7 1.028

Total
Before 3.4 0.968

10.452 <.001
After 4.1 0.934

Difference 0.7 0.939

<Table 3> Results of the K-STAR+ Effectiveness 
Evaluation

먼저, 의사소통 능력은 사전 3.5, 사후 4.2로, 
평균차이가 0.7로 나타났다(p<0.001). 문제 해결 

능력은 사전 3.6, 사후 4.2로, 평균차이는 0.6이었

다(p<0.001).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사전 3.3, 사

후 4.1로, 평균차이 0.8로 측정되었다(p<0.001). 학

습 전략 능력은 사전 3.3, 사후 4.0로, 평균차이는 

0.7이었다(p<0.001). 전체 평균 역시 사전 3.4에서 

사후 4.1로 0.7점 상승하여(p<0.001), 이러한 결과

는 K-STAR+ 교수법 적용으로 학생들이 학습 활

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특

히 학습전략 향상은 퍼실리테이터 중심의 팀 학

습과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경험과 연관된 것으

로 보인다. Kim and Hong(2018)과 Lee and 
Lee(2015)의 연구에서도 학생 퍼실리테이터의 역

할로 인한 학습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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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에 대한 선호도 또한 K-STAR+ 교수법

에서 온라인 학습 도구의 활용이 학습자 간 실시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

과적이었으며,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

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협력적 사고를 확

장할 수 있었다는 Lee(2023)의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4>는 K-STAR+ 교수법 적용 후 학생들

의 학습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평

균 학습 만족도는 4.5(5점 만점)로 매우 높은 수

준을 보였다. 각각의 개별 문항은 수업에 대한 

흥미도, 참여도, 프로젝트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 수업 설계가 수업 운영 방안에 도움을 

주었나, 학습자료 제공에 만족하였는가, 동료, 교

수자 피드백에 대해 만족하였는가,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이 도움이 되었는가, 퍼실리테이터 역

할이 팀 활동을 촉진하였는가 등이었다. 그러나 

개별 문항의 평균은 4.3~4.6 범위로 각 문항 간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Questionnaire Mean SD ANOVA
F p

1 4.4 0.758

0.799 0.617

2 4.3 0.809
3 4.3 0.745
4 4.4 0.705
5 4.6 0.611
6 4.5 0.614
7 4.5 0.734
8 4.4 0.835
9 4.5 0.707
10 4.6 0.644

Total 4.5 0.719

<Table 4> Results of the K-STAR+ Class 
Satisfaction Survey

이러한 만족도 결과는 학습자 중심 교수법인 

K-STAR+가 제공하는 토론, 협업, 참여형 학습 

방식에 의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습의 동기부여와도 연결되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K-STAR+ 교수법이 대학생들의 비

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성향, 학습 태도 및 학

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의 모든 하위 항목(개념화, 

분석력, 추론력, 종합적 사고력, 판단력)에서 유의

미한 향상(p<0.001)이 나타났다.
둘째, 비판적 사고 성향(진실추구, 지적독립, 

열린마음, 자기반성)이 개선되었다(p<0.001),
셋째, K-STAR+ 교수법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및 학습전략 능

력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p<0.001).
넷째, 학습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

록하였으며, 이는 K-STAR+ 교수법이 학습자들에

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STAR+ 교수법이 문학 

텍스트 기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K-STAR+ 교수법의 효과를 다각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문학 교육 및 기타 인문학 교육 과정에서의 

교수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K-STAR+ 교수법이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

습, 문제해결력, 학습전략,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K-STAR+ 교수법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분석하고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심층적 사

고를 유도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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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

력적 학습 구조와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을 통

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사고 확장이 촉진되었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STAR+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개념화, 분석, 추론, 종합, 판단)의 

모든 하위 요소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텍스트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작품이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결론을 도출

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는 문학 텍스트 기반 학

습이 단순한 감상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는 사

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K-STAR+ 교수법은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진실추구, 지적 독립, 열린 마음, 자기

반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

생들은 협력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

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텍스트

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형성하였다. 특

히,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과 퍼실리테이터 역할

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조정하고 피드

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자

연스럽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K-STAR+ 교수법이 학습 태도와 학습 만

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의사

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습, 문제 해결 능력, 그리

고 학습전략 활용도가 향상되었으며, 협력적 토

론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은 높은 몰

입도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

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교수법이 설계되었

기 때문이다.
넷째, K-STAR+ 교수법을 적용한 문학 기반 학

습은 기존 교수법과 차별성을 가지며, 사고 확장

과 인문학적 사고를 연계한 비판적 사고 함양에 

효과적이었다. 문학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맥락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본 연

구는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 기반 K-STAR+ 교수법

이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 향상, 학

습 태도 및 학습 만족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몇 가지 연

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특정 

대학(K대학)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과 학습 환경에서의 효과성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기적 효과 분석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비판적 사고력과 성향의 

장기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장기적 추적 연구를 통해 지속 효과를 분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문학 텍

스트를 중심으로 교수법의 효과를 검토했지만, 
다른 학문 분야(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량적 설문을 기반으

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향후 심층 인터뷰나 사

례 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추가하여 학습

자의 사고 확장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 교육에서 문학 텍스

트를 활용한 통합형 교수법의 가능성을 제시하

며, 향후 K-STAR+ 교수법이 다양한 학문적 맥락

과 확장된 학습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은 단

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사

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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