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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THATAFFECTMOTIVATIONALBEHAVIORS

OFENGLISHLEARNERS

INELEMENTARYSCHOOL

JeeWonKim

Graduateschoolof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find the factors that facilitate or debilitate

learners'motivationinelementaryschoolEnglishclass.Theparticipants

arefiveKoreansixthgradestudents.Thisstudyemployedaqualitative

case study to identify motivational and de-motivational factors from

students'innermonologue.Datawerecollectedoveraninemonthperiod

frominterviews,writtendocuments,audio-recordings,observationsofteachers'

macro-teaching,andaresearchmethodologyjournal.Thedatawerethen

analyzedtoidentifypatternsandfactorsofstudents'motivationaland

de-motivationalbehaviorandexaminedifferencesbetweeneachstudents

group,accordingtotheiractivityparticipationrate.Theparticipants

whowereengagedintheclassroomcasestudyshowedthatdifferencesin

motivationalandde-motivationalbehaviordependedupontheirparticipation

intheEnglishclassinanEFLcontext.Thevariousfactorsdebilitating

learners'motivationvariedaccordingtoparticipation.Thisstudyshowed

variousmotivationalandde-motivationalfactorsaffectparticipants.These

findings can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learners behavior in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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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습자 개개인은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개

인차는 학습에서도 나타난다.어떤 학습자는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며,어

떤 학습자는 언어적 능력이,또 다른 학습자는 과학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와 같이 학습자마다 관심,흥미,성취도 및 학습 습득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그러므로 각기 다른 개인차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을 효율적으

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중요시되고 있다(맹은

경,2001).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및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21세

기의 영어 교육은 개개인의 적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각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다시 말해 오늘

날의 영어 교육은 소수의 뛰어난 학습자만을 위한 영어 교육이 아닌 보

다 많은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

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Oxford와 Ehrman(1993)은 제 2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동시에 탁월한 최선의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규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 외에도

Galbraith와 Gardner(1988),Skehan(1989)은 학습자의 능력이나 학습 형

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개인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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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Ellis(1994),Brown(1994),Lightbrown과 Spada(1993)는 적

성․책략․학습 형태와 함께 개인차를 언급하는 등 많은 학자들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개인차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동기이다

(Oxford& Ehrman,1993).동기란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선택하여 나아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학습자가 어휘 학습,문법 학습,

혹은 언어 학습과 관련된 다른 활동과 같이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

어서 동기가 어느 정도 높은가의 여부는 상호 작용하는 다른 요소와의

복잡한 관계에 따라 변한다.

앞서 언급한 학습 동기는 모든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주

제가 되어왔다.동기화 정도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을 더 열심히 하게 하

는 것과 학습을 지속하는 것,그리고 학습을 하기 싫어하는 것에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동

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을 적절히 조절함으

로써 학습자의 학습 성취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학습자들은 동일한 학습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학습 과정의 수행과 성취 결과에 있어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이게

됨을 흔히 볼 수 있다.동일한 학습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학생들은

만족스럽게 공부를 해 내는데 반해 어떤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많은 교육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학습자에게 좋은 여건과 학습자가 만족스러워 하는 학습 방

법을 사용한다면 학습의 성공적 성취가 자주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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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하지만 불리한 여건과 만족스럽지 못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

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성공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외적인 요소만으로

성공의 요인을 찾기 어렵다.이러한 경우 내적인 요소인 학습 동기가 가

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학습 동기는 매우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개념으로 동기의 정도는 항상 일정하지 못하고 상

황에 따라 변화한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사용

하지 않아 외국어를 사용해 볼 기회가 거의 없고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

게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모

든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임상

봉,200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김정렬,윤지여,김정애 2001)상위

권 학습자 또는 중위권 학습자의 경우 음성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

으로 말하기에 참여하였으나 하위권 학습자는 음성게시판 등을 거의 활

용하지 않고 말하기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최희경,정병숙,2006).실제로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3학년

에 처음 영어를 도입하고 있는데,대부분의 학습자가 처음 영어 학습을

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가 고학년인 5․6학년으로 갈수록 수

업의 참여도 및 흥미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재혁(2002)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영어선호도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

하는 3학년 때 최고를,5학년에는 최저를 보이다가 6학년 때 약간 상승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와 Park(2001)은 부산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4학년 아동들은 5,6학년 아동들에 비해 영어

학습에 더욱 흥미를 보였고 영어 공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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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6학년 아동들은 영어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다고 느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약우 외 3인(2001)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들의 영어 학습

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도,만족도,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의 중요성 또한 커진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는 학습 성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

한 학습자 변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전지현,김은주,2006

에서 재인용).하지만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연구자 관점에서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양적연구에 치중해 있어,학습자의 관점에서의 학

습 동기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지현,김은주,2006).

박종원(2004)은 말하기 선행 연구들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 언어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

수를 파악하고,후행 연구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긴 하나,연구 초기

단계에 에믹(emic;연구 참여자)관점의 결핍,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대

한 폭넓은 이해의 필요성,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규정문제가

재고의 여지로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연구자는 연구자들이 정한

문화 속에서,무엇이 중요한지를 학습자의 참여 없이 미리 정하였고,그

렇게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점을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

는 있겠지만,연구 참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진정

한 내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아울러 말해주고 있

다.

또 주목할 점은 참여자의 불안이나 동기는 연구자가 한번 정한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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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언어 불안의 정도가 상대

적으로 낮아지고 말하려는 동기가 높아 말을 많이 하는 반면에 그 반대

의 경우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분법적인 분석은 일반화를 위한 변수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연구 참여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몰이해

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일반화를 위한 표준화된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신뢰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연구 과정이 믿을 만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행 과제이다(박종원,2004).

학습 동기에 관한 선구자적 연구로 회자되는 것은 Gardner와

Lambert(1959)가 캐나다 퀘벡 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 2언어 학

습 동기에 관한 연구이다.그로부터 5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볼 때,정

량적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 성과로 말해지는 Gardner의 사회교육

모형은 학습동기가 학습 환경,태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맥고 있으며 언

어 습득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세련된 통계적 기법인 구조방

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학

습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Au,1988).1990년대부터는 30년 이상 영

향력을 끼쳐왔던 Gardner의 사회 교육 모형이 교육현장의 학습자와 교

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자성이 일어났다(김태영,2009).

Dörnyei와 Ottó(1998)의 장기간의 걸친 종단적 연구는 제 2언어 학습자

들이 왜 유창한 외국어습득에 실패하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학습 동기는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면 최초의 선택적 동기가 유발되어 있더라도 수행적 동기는 점진적



- 6 -

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하지만 MacIntyre(2002)는 이러한

연구들 역시 정량적 접근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으며,동기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Norton(1993,1995,2000)은 캐나다 토론토에 새로 이민한 5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면담과 학습일기를 주요 자료수집방법으로 하여

동기의 변화를 분석하였고,교육심리학과 사회학을 융합한 새로운 지평

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im(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이

민자 및 어학연수생의 영어 학습 동기를 면담법,관찰법,설문지법,언어

학습 자서전,사진회상 과업을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도구인 Nvivo를 통

해 여덟 가지 학습 동기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 동

기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하는 가를 밝히고 있다.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기 연구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정량적

(Quantitative)연구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성적(Qualitative)연구 방

법을 지향하고 있다.Ortega와 Iberri-shea(2005)및 김진완(2000,2006)

역시 연구 방법론이 소위 정량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점차 종단적,

정성적 연구방법이 선호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습 활동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업 현

장의 모습과 학습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그 동안 양

적 연구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았던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기 연구

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부분을 시사해 줄 것으로 보

인다.본 연구자는 EFL환경에 있는 한국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높이거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

들과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며 학습

자의 학습 동기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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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찰과 인터뷰 일기자료 등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한 것으로,연구 목적은

첫째,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연구 참여자들의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

화 되지 못한 행동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으며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행

동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는 것이다.이것은 영어 수업 중 학습자

의 수행동기의 정도를 반영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둘째,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학습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동기에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마지막으로 학습 참여도가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학

습자에게서 관찰된 행동 패턴과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연구과제

본 연구는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해 개방적인 관점을 취하면서,관찰

하고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연구과제 또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

라 연구 현장에서 도출된 것으로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개인차 요인 중 동기 요인이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어떻게 외부적 행

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영어 수업 시간 중 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

동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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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3)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는 행동 패턴과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3.연구의 제한점

(1)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한 학급 내의 학습

참여도가 다른 6학년 학생 5명을 선정하여 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질

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실제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 현장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것이다.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가 자

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학년인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일기 자료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 일반 성인과 같은 논리

정연함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2)정의적 요인에는 자신감(self-confidence),자아 지식(self-knowledge),

자아존중(self-esteem),심리적 억압(inhibition),모험심(risk-taking),불

안감,감정이입,내향성,외향성,동기,태도,사회적 거리감 등 여러 가

지가 있으나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영어 학습 동기 요인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일기와 참여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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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실제 말이나 글로 표현된 내용이 연구 참여자들의 모든

생각을 다 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표현 정도의 차이에 따

라서 내면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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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정의적 영역과 학습 동기

먼저 이 장에서는 포괄적 개념인 정의적 영역의 도입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기의 개념을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

및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의적 영역의 도입과정

원병관(1997)은 교육에 정의적 영역이 도입된 계기는 인본주의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부터라고 하였다.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 행동을 자극과 반응

으로 단순화시킨 행동주의 입장과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인지

주의 입장을 거부하고 인간을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합리적이고,목적적

이며 행동적으로 삶의 경험과 관련된 존재로 보고 인간 자체에 중심을 두

고 새롭게 출발하였다.이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자신들의 좌절감

을 보다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소속감,안정감 등의 감정에 의해 반응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또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협조적이고,건설적이

며 또한 믿음성이 있는 존재로서 방어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었다.인본주의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Rogers는 인간을 육체

적․인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면도 지닌 전인(wholeperson)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그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항상 발전

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려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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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제된다면 스스로 성장하여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

한다(원병관,1997).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모든 교육 영역에 걸쳐 학습자가 중심이 되

는 학습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학생 중심의 수업 원

리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자기 결정의 원리 :학생들의 탐색 동기와 호기심 같은 자발적인

내적 동기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학습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를 둔 원리이다.

(2)학습 방법의 자발적 학습의 원리 :학생은 학습 의욕을 꾸준히 길

러야 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원리이다.

(3)자기 평가의 원리 :교사나 학교에 의한 평가는 단일 정답과 암기

를 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저해하므로 학생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의 성취나 학습 활동을 평

가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촉진된다고 보는 원리이다.

(4)지와 정의 통합의 원리 :학습이란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획득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개인적 의미와 감정을 발달시키는 것이므로 인지적

학습과 정의적 학습을 통합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5)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의 원리 :학생들이 개인의 안전감을 느껴야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자존심이

증진되어 가장 쉽고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원리이

다.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학습 이론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인본주의 학습자

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언어학자들이 생겨나면서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인

간화에 중점을 두어 배우는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더욱

중요시하였고,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인성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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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Stevick(1982)과

Krashen(1976;1977;1981;1982.)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Stevick은 교실 안에서의 인간관계나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언어 행동은 사람들 간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행하는 행동이므로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 없이 언어를 사용하는 일은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 시간의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없다.

(2)인간은 연령에 관계없이 새로운 행동을 재빨리 배울 수 있다.그러

나 학습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할 때는 효율

이 떨어진다.

(3)학생으로 하여금 습득하려는 외국어를 생활이나 현실적 행동과 관

계된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계속하여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학생이 건전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교사의 전인적인 인격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교수 기술면에서도 학생이 좌절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수동적 반복보다는 생산적 활동으로 이끌어 교실

내의 활동을 침체되지 않도록 한다.

Krashen은 정의적 여과 장치 이론에서 학습자가 외국어 습득에 대한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감과 자신감을 지닐

때 언어 습득에 있어서 성공적일 수 있고 개인적․집단적 불안감이 낮을

때 학습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Burt,Dulay,and

Krashen(1982)은 이 여과장치(filter)는 외국어 학습자의 외국어에 대한

태도,외국어 학습동기 등과 관련이 있다.만약 외국어에 대하여 심리적

으로 부정적 태도를 갖거나 학습 동기가 약하다면,언어 습득을 위한 입

력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여과장치 즉,정신적 장벽이 작

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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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합적․도구적 동기

Gardner(1985)에 의하면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그 언어

를 사용하는 사회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의 환경,맥락,문화에 언어 학습이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따라서 많은 영어 학습 모형에는 본질적으로

사회․심리학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Gardner의 사회 교육학적인 영어 학습 모형은 학습자의 문화적 신념

과 학습 환경에 대한 태도와 동기를 통합시킨 모형이다.이모형에서는

동기라는 요소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여기서 동기란 언어 학습의 목표

를 성취하려는 노력과 욕구에다 그 언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합친 복합적인 개념이다.학습 환경에 대한 태도나 융합력과 같은 다른

요인들은 위에서 언급된 속성에 영향을 준다.

Gardner는 또한 동기를 통합적 성향(integrativeorientation)과 도구적

성향(instrumentalorientation)으로 구분하였다.동기와 성향(orientation)은 동

일한 요소가 아니라,언어 학습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 요소

이다.통합적 성향은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

자의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도구적 성향은 시험

에 통과한다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있다거나 승진 등 경력에 도움이 되는

외적인 목표에서 유발되는 동기와 이와 관련된 요소들의 집합니다.따라

서 통합적 성향은 통합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Gardner와 MachIntyre(1992)의 연구에서 통합적 동기가 언어 학습을 할

때 더 높은 성취도를 유발시키므로 더 중요한 동기 요소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Gardner 1995,perso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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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 Burden,1997)이와 다른 현상을 발견하였다.캐나다에서 불

어를 학습한다거나 미국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제 2외국어 학습 상황에

서는 통합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만,필리핀에서 영어를 학습하

거나 (Gardner& Lambert,1972),봄베이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도구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Lukmani1972;Krashen,1981).이 외에도 다른 연구에서는 동기의 중

요한 요인으로 자신감이나 우정과 같은 요소를 발견하였다(Ellis,1994).

Whedall과 Merrett(1987)는 연구를 통해서 칭찬과 같은 보상 행위가

체벌 행위보다 동기 유발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Caffyn(1984)역시 상과 벌에 관한 학습자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한 결

과 보상을 피드백으로 주었을 때가 동기 유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견 했다(Williams & Burden, 1997). 반면에 Lepper, Greene과

Nisbet(1973)은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특정

활동을 고르게 한 후 그 활동을 잘 수행한 원아에게는 보상을 주었다.

그 후에 다시 활동을 선택하도록 했을 때 보상을 받은 원아가 그렇지 못

한 원아보다 동일한 활동을 선택한 경우가 더 적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Deci(Deci,1975,1980;Deci& Ryan,1985)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

는 일을 하게 했을 때나 상금을 주었을 때가,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보

다 그 일에 대한 흥미를 빨리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학습자가 피드백을 일종의 통제

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업이나 다음에 이어서 수행할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그 과업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는 증

가된다.(Lepper& Hoddell,1989).즉 학습자가 특정방법으로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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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다면,동기부여가 증가되어 과업 수

행 능력을 다음 발전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반면에 이러한 정보를 피

드백이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잘 했다.’라는 말

은 학습자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만 학습자의 능력이하의 수준을 그

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들의 과업 수행 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

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Lepper와 Hoddell(1989)은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첫째,

칭찬이나 보상은 교사나 부모의 인정을 얻는 행동 양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학습자는 활동 그 자체보다는 교사나 부모님 등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둘째,칭찬은 학습자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보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에만 영향을 미친다.

셋째,칭찬이나 보상은 학습자가 행하고 있는 활동이 자신이 아니라 다

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내적 동기

를 감소시킨다.

다.내적․외적 동기

Williams와 Burden(1997)에 의하면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이유

에 의해서 특정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특정 행위를 수행하며 동시에

이러한 이유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려는 행위에 영향을 주면,이는 또 다

시 학습자에게 다른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동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서 단순히 즐기

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도 하고,어떤 경우에는 재미있어서가 아니

라 그들이 원하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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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따라서 인지 심리학자들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이

행위 그 자체 이외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동기는 외적인 동기

가 된다.어떤 행위를 경험함으로써 흥미를 유발 시키거나 즐거움을 느

끼게 하는 것과 같이 행위 그 자체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 할 때 나타나

는 동기는 내적인 동기가 된다(Csikszentmihalyi& Nakamura,1989).

대부분의 교사들은 내적․외적인 동기가 서로 연관되어서 학습자의 학

습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이러한 내적․외적인 동기의 개념이 학습자

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다(Harter,1981;

Niitsuma,1992).그 결과 동기 모형에서 제시된 동기 시작 단계와 동기

유지 단계에서 학습자의 내적인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

다.

내적인 동기를 고려할 때 어떤 유형의 활동이 특정 학습자 개인에게

학습시 유용하게 작용하는가를 예측하기 어렵다.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왜 자신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 우표수집에 몰두하거나 왜 스포츠팬

이 특정 팀만을 위해 모든 행운을 기대하거나 응원하느냐와 같은 문제일

것이다.(맹은경,2001)

맹은경은 또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알아 알아내지 못했

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면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학습자의 동기를 증가시켜서 다른 활동을 유발시

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격려는 동기 모형의 시작 단계에 속하는

요소로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 흥미는 특정한 활동을 하도록 결정 단계

로 전이된다.특정 활동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

는 단계에서도 격려가 필요하다.격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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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다.학습자는 당연히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호기심을 갖고 있

으며,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 한다.문제는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많은 학습자들의 호기심이 약화되거나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다.

호기심은 과업이 기존 개념이나 믿음과 동일하지 않거나 차별화된 것

일수록,또는 과업에 놀라운 요소가 많이 내표되어 있을수록 많이 일어

난다.학습자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격려가 필요하며 과

업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르면 혼돈을 초래하여 회피 현상을 야기한

다(Berlyn,1965).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

활동 구성과 과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자의 동기 변화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들

이번 장에서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들

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먼저 외국어 학습 동기 연구의 해외 동향과

국내 연구들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학습 동기의 강화․저하․지속과 같

은 동기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외국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

해외에서 이루어진 영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통합

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구분하고 그 중 어떤 동기가 영어 학습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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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학습상황에 따라

상반된 결과들이 도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Gardner& Lambert,1959;

Spolsky,1969;Gardner& MacIntyre,1991;Lukmani,1972)

Gardner와 Lambert(1959)는 캐나다에서 연구한 결과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외국어

를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그의 연구기반인 캐나다 퀘벡 주가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환경이 아니라 제 2언어로 학습하는

ESL환경이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적용 시키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

Spolsky(1969)도 Gardner와 유사한 결과를 통해 통합적 동기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그러나 이후에 각기 다른 학습 환경에서 진행된 연구들

은 오히려 도구적 동기가 성공적인 영어 학습에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

다. 이러한 학습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 대하여, Crooks와

Schmidt(1991)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에 대한 연구 접근법이

지나치게 Gardner(1985)의 사회 심리학적 접근법으로 편중되어 실제 교

실 학습 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며,태도나 동기와 관련된 교육학

적 연구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언어학습 동기는 4가지 주요

한 요인들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첫째,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

는 언어에 대한 태도로 이전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언어에

대한 흥미이고,둘째,학생들의 개인적인 목표,욕구,가치와 수업지도 내

용과의 연관성을 뜻한다.셋째,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감이고,마지막

으로 칭찬이나 성적과 같은 외적인 보상과 자부심,성취욕 같은 내적인

보상의 조화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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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Gardner(1985,1988)의 사회교육 모형

Dörnyei(1994)는 외국어 학습동기를 세 가지 측면,즉 언어 측면,학습

자 측면,학습상황 측면으로 구성되어 진다고 보았다.언어 측면은 다시

Gardner(1985)가 구분했던 것처럼 통합적,도구적 하위체계로 구분했고,

학습자 측면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개인적인 특징들,성취

동기와 자신감(언어사용 불안,지각된 외국어 유용성,귀인,자아효능감

등)으로 구분하였다.학습 환경 측면에서는 과목 관련 동기 요소(흥미,

적절성,기대,만족 등),교사 관련 동기 요소(권위유형,직접적 사회화

모델링,과제,피드백 등),집단 관련 동기 요소(목표 지향성,규준과 보

상체계,집단 응집성,교실 목표 구조)로 구분하였다.Dörnyei(1994)의 언

어학습 동기에 대한 모델은 동기에 관한 많은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할 수 있겠다.

Dörnyei(1996)는 확장된 동기․학습 성과 연쇄 수형도를 통해 제 2언

어 학습 동기가 학습자의 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그것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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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학습 과정과 결합하여 언어학습 책략을 구성하고 그 결과 학습 성

과가 산출된다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적 능력은 학습 성과와 연관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림2.Dörnyei(1996)의 동기․학습 성과 연쇄 수형도

국내에서도 학습동기에 관한 80년대의 연구는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의 구분을 이용하는 해외의 연구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Kwon(1984)의 연구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의 연구에서 중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영어가 필수과목이며 상급학교

진학에 꼭 필요하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구적 동기화가 높을

수록 성취도도 높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였고,이효웅(1996)역시 도구

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외국어학습에서의 동기의 중요성은 국

내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으며(오준일,1996;이효웅,

1996)국내자료 분석을 토대로 학습동기에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학습동기에 관련된 변인에 대하여

는 다양한 양적연구가 이어지고 있다(정은희와 김신혜,2003).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가 상황에 따라 학습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여러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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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그러나 기존의 정량적 연구들에서는 동기와 학습 성취 간

에 상관성이 높음을 밝혀주고 있으나 이러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며 학습자의 동기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학습자 관점에서 조영해주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학습자 관점에서

의 정성적 접근을 통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어

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나.외국어학습동기 강화요인,저하요인,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언어학습 동기강화의 개념은 기존의 학생들의 가지고 있던 언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포함하여 수업과정에서 주변의 요인들에 자극을 받아 학습

동기가 상승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언어학습 환경에서 동기를 상

승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나,그

중 Dörnyei(1994)는 외국어 학습상황에서의 학습동기 요인을 크게 수업

에 대한 흥미,학습자의 요구와 수업내용의 연관성,학습 성공에 대한 기

대감,만족감을 포함하는 수업과 관련된 동기요인,교수자와의 관계,교

수자의 권한 유형,교수자와의 친교를 포함하는 교수자 관련 동기요인,

그리고 그룹의 성향,응집성,상호관계 유형을 포함하는 학습그룹과 관련

된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여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에 유용한 범주를 제공

해주고 있다.

학습자의 지속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동기요인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두 측면에서 언급되어 질 수 있다.수업에서의 동기저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예를 들어,수업 시 학습

자들은 다른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께 지적을 받는다든지,같은 학

습그룹에 있는 친구와의 마찰 등으로 학습동기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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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학습동기 저하요인을 고찰하는 것은 영어수업 시

교수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한

다.동기저하란 존재하고 있는 동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학습동기가

저하된다는 개념이다.동기가 저하된 학습자는 동기 부여가 되었으나 어

떠한 이유로 인하여 흥미와 성실도를 잃은 학습자를 의미한다(Dörnyei,

2001).

동기저하(demotivation)개념은 그 동안의 언어학습 동기연구에서 사용

되어오고 있으며,Deci와 Ryan(1985)은 동기 결여의 개념으로도 사용하

고 있다.동기저하 요인은 주로 교육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으며,학습에 있어서 동기저하 요인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Dörnyei,2001).

Dörnyei(1998)는 헝가리 출신 외국어 학습자들을 인터뷰하여 교수자의

성격,헌신도,능력,교수법,부적절한 학습 환경,자신감 부족,L2에 대

한 부정적 태도,L2학습의 강제적 특성,다른 외국어학습으로 인한 방

해,L2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태도,학습 집단에 대한 태도,학습교재

를 주요 동기저하 요인으로 파악하였다.동기저하에 관한 그 외의 또 다

른 연구(Oxford,1998)는 학회 발표를 통하여 동기저하요인에 주목할 것

을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시키거나 학습

동기 저하요인을 제거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동기의

지속방안에 대해 Dörnyei(1998)가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수업교재

물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경우,가끔씩 기대하지 못했던 수업활동,흥

미로운 과제,학습목표의 재확인,시험이나 퀴즈 등 테스트,교수자에 의

한 학습자의 향상정도 확인,학습 분위기 등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습자의 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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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인다.따라서 Dörnyei의 말처럼 동기저하요인에 주목할 필

요가 있으며,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언어 환경인 한국의 영어 학습에

서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따라서 동기 저하 요인을 학습자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동기 저하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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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참여자와 사례 선택 그리고 연구자의 역할

연구자는 3학년에서 처음 영어를 접할 때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고

학년이 되면서 점차 영어에 흥미를 잃고 영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 3월

부터 연구자에게 다른 교과의 전담 수업을 듣고 있는 6학년 한 반을 선정

하여 관찰을 시작하였다.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교사에게서 영어를 배우

기 때문에 연구자와 자신들이 받은 영어 수업 관해 의견을 말할 때 부담

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인 6학년들은 자신의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편이며 저학년이나 중학년에 비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관

찰 결과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행동 및 다른 행동을

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 빈도가 더 높은 학생 2명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비교를 위해 학습 활동 참여빈도가 더 높은 학생 2명,그리고 학습활

동 참여도가 중간 정도인 학생 1명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Spradley(1979)가 제시한 (1)완전한 문화화,

(2)현재 참여,(3)생소한 문화현장,(4)적합한 시간,(5)비분석적인 정보

제공자의 조건을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는 약 6개월간 가벼운 대화나 학업에 대한 고민 상담

등 학기가 끝날 때까지 스스럼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는 편안

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담감을 주지 않고 관계 맺기를 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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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명) 준호 민호 승호 유희 원희

성별(M/F) M M M F F

연령(세) 13 13 13 13 13

영어 단어 평가

점수 분포(점)
20～30 20～30 60～70 80～90 80～90

교육청 영어능력 인증급수 급수 없음 10급 9급 9급 8급

학습 참여도

(참여 행동 빈도의 평균값

-측정횟수 :3회)

Low

(26.6%)

Low

(34.6%)

Mid

(57.5%)

High

(70.3%)

High

(85.9%)

[(학습활동에 참여한 행동 수)/(전체 행동 수)*100]의 3회 평균값

수업관찰
3회

(120분)

3회

(120분)

3회

(120분)

3회

(120분)

3회

(120분)

일기 9회 9회 9회 9회 9회

개인별 심층 인터뷰
1회

(28분)

1회

(33분)

1회

(20분)

1회

(41분)

1회

(35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학생들로부터 영어 수업을 한 날에만 한정

하여 그날 수업에 참여한 자신이 한 행동들과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기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고,시험기간 및 휴일이 있어 수업이 없는 주

를 제외하고는 주 1～2회 정도의 분량으로 약 3개월간에 걸쳐 일기를 수

집하였다.또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전담교사 및 원어

민 교사의 동의를 얻어 수업을 참관한 후 관찰을 토대로 관찰 일지를 작성

하였다.약 3개월간의 일기와 수업 관찰을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공통된

행동들과 특정 학생에게만 높게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 각각 항목을 정

하여 구조적 인터뷰를 준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과 자료수집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1.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과 자료수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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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라는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참여자들은 연구자로부터 비교적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음악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었고 음악 과목을 좋아하는 편이라

초기부터 부담감을 크게 지니고 있지 않아 관계형성이 크게 어렵지 않았

으나,사소한 이야기까지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마친 후나 방

과 후에 학생들과 개인적인 상담시간 또는 놀이시간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이루어져야 했다.또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제3자에게 이야

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수업시간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고 다른 행

동을 하는 것을 나누어 옳고 그름을 말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상황

에서 무엇에 의해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학생들

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자신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

단하여 구체적으로 구조적 인터뷰를 하는 시기는 관계가 충분히 편안해

진 학기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으로 2010년 2월경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제한 없이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말하고 싶은 만큼 말

할 수 있도록(박종원,2003)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일기와 관찰을 통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난 행동들과 학생 개인에게 특

수하게 나타난 행동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고,실제로 그런 행동

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알고 있다면 언제,어떤 상황에

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그런 행동들

을 하고난 후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그런 행동들이 학생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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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자료 입력 및 분석

연구 참여자들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는데,일기

는 종이로 써오는 경우 연구자가 파일로 입력하였고,보통은 전자메일이나 파

일로 보내와서 학생별 날짜별로 취합하였다.수업 참관의 경우 미리 준비된 서

식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시간과 주어진 활동,학생들의 반응과

행동 모습을 상세히 메모하여 텍스트 파일로 옮긴 후 취합된 일기와 함께

Nvivo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빈도수가 높은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적 인터뷰의

경우 개인별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분 내외의 분량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텍스트 파일로 옮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국내에 한글을 인

식하여 텍스트로 옮겨주는 프로그램이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여 ExpressScribe

5.01을 사용하여 재생속도를 조절하며 녹취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텍스트 파일로 변환된 자료들은 Nvivo2를 사

용하여 코딩을 해 나간다.동일한 요소를 가진 문장과 단락들을 서로 관련된

노드에 코딩하여 트리형의 구조로 펼쳐진 자료들을 구조화시켜 나간다.코딩이

모두 끝나고 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위 요소를 중심으로 동일한 요소끼

리 묶어 나가서 최종 도메인으로 구조화 되면 어떤 항목에 코딩이 많이 되어

있는지 어떤 항목에 코딩이 적게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 취합된 자료들

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이러한 코딩 단계를 거치면

무질서하던 자료들은 구조화되어 핵심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일기와 관찰일지의 코딩 자료를 구조화 시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높게 발견되는 도메인과 특정 학생에게만 높게 발견되

는 도메인을 찾아냈으며,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하고,학생들이 이 결과에

대해 동의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하여 특정한 행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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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역시 진행된 인터

뷰의 녹취 내용은 다시 코딩 작업을 거쳐 어떤 이유나 상황들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일반적인 통계 연구와 달리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데에도 지속적이면서 반복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

하게 된다.오랜 시간에 거쳐 자료를 분석하고 정교화 하며 상위 영역을 중심

으로 하위 영역들을 재분류하는 작업들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므로 연구 절차에

있어서도 체계성을 가진다(박종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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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관찰을 통해 선정된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관찰 일지 및 일

기자료를 먼저 분석하여 수업 시간 중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구조적 인터뷰를 진행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 분

석을 진행하였고,참여자들의 속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재분석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수업 시간 중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이 어떤 형

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그리고 동기화된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

과를 통해 무엇이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표출하게 하는지 살

펴본 후 이것이 학습 참여도가 다른 학습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하겠다.

1.수업 시간 중 학습자의 행동 패턴 분석

-영어 수업 시간 중 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의 패턴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영어 수업 시간 중 교사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의 분석 결과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

지 못한 행동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이 무시해도

될 만큼 적은 비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2는 연구 참여자가 참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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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목

Motivated/

De-motivated

코딩 수 빈도

(%)일기 관찰일지 인터뷰 합계

1 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함 M 116 118 38 272 29.1

2 기분이 좋거나 자신감이 넘침 M 57 81 41 179 19.1

3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임 D 0 144 13 157 16.8

4 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하지 않음 D 96 34 18 148 15.8

5 대답을 말함 M 17 72 23 112 12.0

6 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M 18 70 18 106 11.3

7 내용을 알거나 이해함 M 62 0 43 105 11.2

8 인사를 함 M 55 17 24 96 10.3

9 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워 함 D 33 34 17 84 9.0

10 대답을 말하지 않음 D 48 19 13 80 8.5

업 중 학생들에게서 관찰되는 행동들을 각 영역별로 빈도수가 높은 항목부터

낮은 항목까지 정리해 보았다.아래의 자료는 일기,수업 관찰,등 본 연구

의 진행 중에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서 반복적

으로 관찰 되는 행동 특성별로 분류한 결과물이며,연구 참여자 각자가 보

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공통된 항목끼리 분류한 목록으로 Nvivo2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아래 표에서 Motivated와 De-motivated를 나누는 기준

은 연구 참여자와의 구조적 인터뷰를 통해 이것이 동기화된 상태에서 표출

된 행동인지 동기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표출된 행동인지를 파악하여 분류

하였다.

표2.수업 중 관찰되는 학생들의 행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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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활동을 준비함 M 2 62 10 74 7.9

12 교사나 학생들을 쳐다봄 M 12 34 19 65 6.9

13 소리를 내거나 친구와 이야기 함 D 6 36 1 43 4.6

14 내용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함 D 12 2 28 42 4.5

15 인사를 하지 않음 D 16 8 12 36 3.8

16 활동을 준비하지 않음 D 0 31 3 34 3.6

17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음 D 25 3 4 32 3.4

18 교사의 설명을 들음 M 10 15 4 29 3.1

19 교사나 친구들을 쳐다보지 않음 D 0 11 4 15 1.6

20 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보지 않음 D 0 5 9 14 1.5

Motivated전체 코딩수와 빈도수 M 220 279 202 701 74.9

De-motivated전체 코딩수와 빈도수 D 139 222 119 480 51.3

Domain전체 코딩수와 빈도수 M&D전체 278 343 315 936 100.0

(1)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함

“인사 후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문장 맞추기를 했는데 조금 열심히 참여한 것

같다.왠지 많이 맞춰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한 것 같다.”

(민호 일기)

“팝송인 Iwanttoholdyourhand가사의 빈칸을 채우고 답을 확인한 후에 노

래를 몇 번 불렀다.나는 그 팝송이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원희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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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생님이 나누어준 종이에(방금 들은 이야기랑 같은 내용이지만 곳곳

에 빈칸이 있었다.)있는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했는데,내가 전부 맞아서 기

분이 좋았다.나도 조금 어려웠는데 전부 맞아서 뿌듯했다.”

(유희 일기)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일기 자료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었고,수업을 참관하며 관찰 일지를 기록할 때에도 주어진 활동에 참

여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기분이 좋거나 자신감이 넘침

“프랭키 선생님께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발을 두 번 구르기도 하고,여자

남자 파트를 정해서 나누어서 자기 차례에 일어나서 즐겁게 불러서 아주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 스스로도 아주 즐거웠던 것 같다.”

(원희 일기)

“프랭키에게 질문하고 대답의 O.X판단하기에서 맞추고 기뻐하며 친구와 하이

파이브를 하였다.”

(승호 관찰 일지)

“우리는 숙제검사를 마친 후,내가 해온 숙제를 발표하였다.나는 ‘Iwantto

gotoJapanbyairplane.’이라고 발표를 하였다.선생님께서 잘 썼다고 발표

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민호 일기)

연구 참여자들은 활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것은 일기자료 및 관찰 일지와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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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임

“그러니까 다리 꼬는 거나 거의 맨날 하다보니까 습관처럼 그러고 팔 괴는 거

는 저희 반 선생님도 잘 못하게 하시는데 가끔 생각하거나 할 때 그때 잘 턱

에 손을 괴거나 그래요.”

(유희 인터뷰)

“항상 앉을 때 의자가 책상 안으로 발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안

꼬는데,한 번씩 저렇게 모둠활동을 하면 이게 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앞을

보면 이렇게 앞이 허전하니까 자연적으로 꼬게 되요.”

(원희 인터뷰)

“네,있긴 있는데,팔을 거 기대는 거는 없는데,이렇게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한쪽은 팔꿈치에다 이렇게 올리고 한쪽은 허리에다 올리고 책상에 딱 기대가

지고 앉아있습니다.”

(민호 인터뷰)

수업 관찰에서 많이 발견된 요인들 중 하나가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움직

이는 것,그리고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이는 행동들이었다.참여자들은 허전할

때나 불안정할 때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그중에서

는 습관화되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도 있었다.

(4)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하지 않음

“비틀즈의 ‘Iwantholdyourhand’라는 곡을 배우며 빈칸 채우기였는데,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적었다.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뜻이나 스펠링을

다 잘 모르겠다.”

(준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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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팀 중 한명이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단어를 몸짓으로 표현하였

다.우리 모둠에 한명이 나가서 설명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었다.설명하는

거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한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라서 영어를 몰라서 말

을 안했다”

(준호 일기)

“그게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

냥 조금씩,조금씩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유희 인터뷰)

“음..선생님이 모르는 걸 할 때나 아니면 게임할 때나 FrancesTeacher말할

때 있잖아요?그때는 지루해가지고.”

(민호 인터뷰)

수업 중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역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인터뷰 결과 참여자들

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동기가 저하되어 활동 참여를 하지 않고 있

었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코딩 수 및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

보면 수업 중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코딩 수 272회로 높은 편이

나,‘신체를 움직이거나 물건을 만지는 행동’과 ‘학습 활동을 전혀 참여하

지 않는 경우’도 각각 코딩 수 157회와 148회로 이에 못지않게 높게 나

타나고 있다.각 항목들 중 수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주어진 지시나 과제

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수업 활동 참여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 항목 및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보이는 것은 동기화 된 상태에서 나타난 행동

(motivated)으로,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주어진 지시나 과제를 해

결하지 않는 것과 같이 수업 활동 참여와 관련성이 낮은 행동 항목 및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보이는 것은 동기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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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de-motivated)으로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근거로 분

류해 보았다.그 결과 상위 4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동기화 된 행동

(motivated)과 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de-motivated)이 각각 2개씩 나타

나 동기화 되지 못한 활동 모습 또한 동기화 된 수업 못지않게 수업 시

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 활동에서 기본이 되는 ‘교사의 설명 듣기’는 코딩 수 29회로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에 반해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기’는 코딩 수 32

로 더 높은 빈도를 보이며,활동 준비를 하지 않거나 (코딩수 34),소리

를 내고 친구와 떠들거나 (코딩 수 43),말을 하지 않는 등 (코딩 수 80)

가장 기본적인 학습활동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역

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도메인은 세 가지 자료에서 모두 일정한 코딩 빈도를 보이고 있으

나 특정한 자료에서 코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세 번째로 높

게 나타난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임’의 경우 관찰일지와 인터뷰에

서는 나타났으나 일기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이것은 수업시간 중

매우 높게 발생하는 행동임에도 자기 스스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

나 일기에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인식하여 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활동을 준비하지 않음',‘교사나 친구들을 쳐다보지 않음',‘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보지 않음'역시 같은 이유로 일기 자료에서는 전혀 빈도수

가 나타나지 않았다.7번째 도메인인 ‘내용을 알거나 이해함'의 경우는

역시 빈도수가 높은 수치임에도 관찰일지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육안으로 관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위의 행동 목록을 동기화 된 행동(motivated)과 동기화 되지 못한 행

동(de-motivated)목록으로 나누어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



- 36 -

중요도

범주
항목

코딩수 빈도

(%)일기 관찰일지 인터뷰 합계

1 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함 116 118 38 272 38.8

2 기분이 좋거나 자신감이 넘침 57 81 41 179 25.5

3 대답을 말함 17 72 23 112 16.0

4 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18 70 18 106 15.1

5 내용을 알거나 이해함 62 0 43 105 15.0

6 인사를 함 55 17 24 96 13.7

7 활동을 준비함 2 62 10 74 10.6

8 교사나 학생들을 쳐다봄 12 34 19 65 9.3

9 교사의 설명을 들음 10 15 4 29 4.1

motivatedtotalcording 220 279 202 701 100.0

음의 표3,표4와 같다.

표3.동기화된(motivated)행동 목록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동기화된 행동 중에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항목인 활동에 참여하기나 답을 말하기 등에서

각각 코딩 수 272회,179회로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교사의 설명을 듣거

나 교사나 다른 학생을 쳐다보는 다소 수동적인 항목에서는 코딩 수가

29회,65회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수동적 항목 중에서도 화

면이나 칠판을 보는 활동에서는 코딩 수 106회로 다소 높은 빈도를 보이

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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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목

코딩수 빈도

(%)일기 관찰일지 인터뷰 합계

1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임 0 144 13 157 32.7

2 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하지 않음 96 34 18 148 30.8

3 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워 함 33 34 17 84 17.5

4 대답을 말하지 않음 48 19 13 80 16.7

5 소리를 내거나 친구와 이야기 함 6 36 1 43 9.0

6 내용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함 12 2 28 42 8.8

7 인사를 하지 않음 16 8 12 36 7.5

8 활동을 준비하지 않음 0 31 3 34 7.1

9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음 25 3 4 32 6.7

10 친구의 답을 보고 따라 씀 1 16 1 18 3.8

11 교사나 친구들을 쳐다보지 않음 0 11 4 15 3.1

12 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보지 않음 0 5 9 14 2.9

de-motivatedtotalcording 139 222 119 480 100.0

표4.동기화되지 못한(de-motivated)행동 목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중 신체의 일부나 물건

등을 만지거나 움직이는 행동을(코딩 수 157)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활동이나 대답을 하지 않거나 소리를 내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역시 각각 코딩 수 148회,80회,43회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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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도

일기 관찰일지 인터뷰

1M-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함 D-신체나물건을만지거나움직임 M-내용을 알거나 이해함

2D-활동,게임,노래하기에참여하지않음 M-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함 M-기분이좋거나자신감이넘침

3M-내용을 알거나 이해함 M-기분이좋거나자신감이넘침 M-활동,게임,노래하기에 참여함

4M-기분이좋거나자신감이넘침 M-대답을 말함 D-내용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함

5M-인사를 함 M-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M-인사를 함

6D-대답을 말하지 않음 M-활동을 준비함 M-대답을 말함

7D-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워 함 D-소리를내거나친구와이야기함 M-교사나 학생들을 쳐다봄

8D-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음 D-활동,게임,노래하기에참여하지않음 M-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9M-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D-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워 함 D-활동,게임,노래하기에참여하지않음

10M-대답을 말함 M-교사나 학생들을 쳐다봄 D-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워 함

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함’항목은 잘 몰라서 교사나 다른 학생에

게 물어보는 행동을 통해 관찰되어 일지에 기록되었으나,연구 참여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육안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실제

의 빈도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전체 분석 결과를 다시 각 자료별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10위까지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5.자료별 빈도수가 높은 행동 목록

(M-:Motivated/D-:De-motivated)

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관찰일지에서는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

나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모두 동기화된 행동이 높게 관찰되고 있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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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학습자들의 동기화된 행동들이 높게 관찰됨에 따라 동기화되지 못

한 행동들은 가려져 잘 관찰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따

라서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연

구 참여자들은 일기 자료에서 자신들의 동기화된 행동과 더불어 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들도 신체나 물건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높은 비율로 인

지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러나 인터뷰 상에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동기화된 행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

으나 ‘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함’항목 외에는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앞에서

제시한 결과물들은 전체적인 코딩과 빈도가 높은 자료 항목들을 분석한

것으로 이것은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중요도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학습 참여도가 다른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행동 패턴이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2.학습 참여도에 따른 행동 패턴의 차이

-학습 참여도가 다른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의 패턴은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가?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참여도가 높고 낮은 특성에 따라 동기화된 행동

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음과 같이 도표

로 정리해 보았다.역시 같은 방법으로 상위 10개 항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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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M/D

코딩 수

(참여도:상)

전체 

코딩합계

1 활동, 게임, 노래하기에 참여함 M 129 272

2 기분이 좋거나 자신감이 넘침 M 86 179

3 내용을 알거나 이해함 M 66 105

4 대답을 말함 M 58 112

5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임 D 52 157

6 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M 50 106

7 활동, 게임, 노래하기에 참여하지 않음 D 49 148

8 인사를 함 M 48 96

9 활동을 준비함 M 43 74

10 교사나 학생들을 쳐다봄 M 30 65

표6.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행동 패턴

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은 상위 10개 항목 중에서 동기화된 행동이

8개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학습 참여도가 높은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도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이는 행동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

동이 각각 코딩 수 52회와 49회로 적지 않은 빈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들이 대부분의 활동에 잘 참

여하고 동기화된 행동패턴을 많이 보이지만 특정한 이유로 인해 동기가

저하 되었을 때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

직이는 행동 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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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M/D

코딩 수

(참여도:중)

전체 

코딩합계

1 기분이 좋거나 자신감이 넘침 M 42 179

2 활동, 게임, 노래하기에 참여함 M 36 272

3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임 D 29 157

4 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M 25 106

5 대답을 말함 M 21 112

6 내용을 알거나 이해함 M 17 105

7 활동, 게임, 노래하기에 참여하지 않음 D 16 148

8 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워 함 D 16 84

9 대답을 말하지 않음 D 13 80

10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음 D 13 32

표7.학습 참여도가 보통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행동 패턴

학습 참여도가 중간 정도인 학생들은 상위 10개 항목 중에서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이 각각 5개씩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그

러나 동기화된 행동들이 더 빈도수가 높은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에 비해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

이는 빈도가 더 높게 관찰되고 있으나 동기화되지 못한 다른 행동들은

모두 하위에 모여 있었다.이것은 학습 참여도가 중간 정도인 학습자들

도 동기화된 행동패턴을 많이 보이지만 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들에

비해 학습 동기가 저하 되는 빈도가 더 높으며 이때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이는 행동 뿐 아니라 대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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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M/D

코딩 수

(참여도:하)

전체 

코딩합계

1 활동, 게임, 노래하기에 참여함 M 107 272

2 활동, 게임, 노래하기에 참여하지 않음 D 83 148

3 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임 D 76 157

4 대답을 말하지 않음 D 54 80

5 기분이 좋거나 자신감이 넘침 M 51 179

6 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워 함 D 40 84

7 인사를 함 M 40 96

8 대답을 말함 M 33 112

9 칠판이나 화면을 쳐다봄 M 31 106

10 소리를 내거나 친구와 이야기 함 D 22 43

않거나 설명을 듣지 않는 등의 행동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표8.학습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행동 패턴

학습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도 상위 10개 항목 중에서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이 각각 5개씩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러나 동

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이 더 빈도수가 높은 상위에 많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나 중간 정도인 학습자에 비해

활동 참여나 대답을 하지 않고,신체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이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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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코딩 수 83회 54회 76회로 매우 높게 관찰되고 있으며 동기화된

행동들은 하위에 많이 모여 있다.하지만 동기화된 행동 중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코딩 수 107회로 다른 항목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이것

은 학습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들에 비해 학습 동기가 저하 되는 빈도가 매우 높

으며 이로 인해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패턴이 빈도 높게 나타나게 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학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들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일기와 관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동기화된 행동들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이 어떻게 수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참여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동들과 개별적으로 나타난 행동들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여 구조적 인터뷰를 한 결과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왜 그

렇게 행동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참여자 개개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동기화된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것이 학습 참여도가 다른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후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제시되는 표들은 동

기화 된 행동 및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각각의 이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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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목

코딩수 빈도

(%)일기 관찰일지 인터뷰 전체

1　 재미있거나 새로운 활동 및 자료 29 0 41 70　 16.0

2 이해하기 쉽거나 잘 아는 내용 12 5 29 46 10.5　

3 선물,포인트,쿠폰을 받기 위해 29 0 10 39 8.9　

4 감정 (기분 좋을 때) 18 0 21 39 8.9

5 처벌 (벌을 피하기 위해) 24 1 3 28 6.4

6 활동을 잘 했을 때 14 0 13 27 6.2

7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 19 1 4 24　 5.5

8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1 0 12 23 5.3

대하여 코딩한 후 동질성을 가진 공통된 항목들끼리 계속해서 묶어 나가

기를 반복하면서 분석한 결과이다.

가.연구 참여자들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표9는 연구 참여자들이 동기화 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유들을 빈

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각 자료별 코딩수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각각

의 요인들 중에서는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육안으로 관찰

되기 어려워 관찰일지에서 기록되지 못한 항목들이 많다.따라서 관찰

일지를 제외한 다른 두 자료인 일기와 인터뷰자료 모두에서 함께 빈도

가 높게 나타난 항목들(전체 코딩 수 10회 이상)을 따로 진하게 표시

하여 구분하였다.

표9.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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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말로 해석해 줄 때 3 4 10 17 3.9

10 게임에 이겼을 때 7 0 8 15 3.4

11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6 0 8 14　 3.2　

12 칭찬 10 0 3 13 3.0

13　 친구나 교사의 도움 5 2 6 13 3.0

14 주의를 기울일 때 0 0 12 12 2.7

15 교사의 미소 5 0 6 11 2.5

16 교사의 설명 0 0 8 8 1.8

17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일 때 0 0 7 7 1.6

18 몸 상태가 좋을 때 0 0 5 5 1.1

19 반복할 때 0 0 5 5 1.1　

20 영어 자체가 흥미 있을 때 0 0 4 4 0.9

21　 기회가 주어졌을 때 0 0 4 4 0.9

22 교사의 지시 0 0 3 3 0.7

23　 습관 0 0 3 3 0.7　

24 코믹하거나 웃긴 것 0 0 3 3 0.7

25　 일찍 마치기 위해 2 0 0 2　 0.5　

26 비난을 피하려고 0 0 1 1 0.2

27　 예습을 했을 때 0 0 1 1 0.2　

코딩 수 및 빈도의 합계 174 36 146 3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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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미있거나 새로운 활동 및 자료

“연구자 :그러면 주로 어떨 때 네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유희 :제가 흥미 있거나 관심 있는 얘기 하실 때나 아님 처음 들어보는 얘

기 하실 때.”

(유희 인터뷰)

“연구자 :언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원희 :재미있을 때.

연구자 :어떨 때가 재미있을 때야?

원희 :그냥 흥겹거나 아니면 내가 흥미 있는 거나 아님 선생님께서 웃으

시면서 뭔가를 말하실 때.”

(원희 인터뷰)

“연구자 :그러면 손난로라든지 필통을 만질 때는 왜 그런 것 같아?

준호 :그럴 때는 그냥 별로 재미없을 때나 그럴 때 만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어떨 때 그런 행동을 좀 안할 것 같아?

준호 :음...스...재밌는 거 할 때랑 그럴 때 안할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게 재미있는 건데?

준호 :게임하거나 뭐 선생님께서 웃긴다거나 해주시는 거요.”

(준호 인터뷰)

위에서 인용한 자료들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보는 새로운 것이나 웃

긴 것,관심 있거나 게임과 같이 흥미 있는 내용이 제시될 때,관심을 보이

고 재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집중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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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해하기 쉽거나 잘 아는 내용

“연구자 :그러면,게임시간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

준호 :네.

연구자 :언제?

준호 :게임방법을 알고 재미있을 때.”

(준호 인터뷰)

“연구자 :그럼 어떨 때 활동을 좀 잘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

승호 :제가 좀 아는 단어하고 다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거기 적응만

할 수 있다면...

(중략)

연구자 :그럼 네가 잘 알고 있는 활동종류는 뭐가 있어?

승호 :그냥 단어 조합 해가지고 문장 만들 때 그거 순서만 알면 되니까 쉬

워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승호 인터뷰)

“연구자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차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 :쉬운 활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차분해질 때랑 아는 낱말이 나올

때쯤 그때쯤.

(민호 인터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잘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이나 이미 알고 있는

활동을 할 때,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참여자들도 쉬운 활동을 하게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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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는 것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3)선물,포인트,쿠폰을 받기 위해

“연구자 :그럼 게임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원희 :네.이기면은 포인트를 얻게 되니까.

(중략)

연구자 :포인트 없으면 안할 거야?

원희 :네.(웃음)포인트가 중요해요.

연구자 :중요해?

원희 :네

연구자 :왜 중요하지?

원희 :포인트를 이렇게 모으면은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원희 인터뷰)

“승호 :저가...옛날 실과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영어 선생님이 따로 계셨잖

습니까?그때 선생님께서 50개 모으면 상품을 준댔는데 그때 샤프를

받고 또 다음 실제 샤프를 받았는데 이번 영어선생님 왔을 때는 색

연필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또 50개 돼가지고 사탕 하나 더 받고 또

이번에 색연필 하나 더 득템하게 됐습니다.

연구자 :그러면 보상 제도를 하면 좋은 점은 뭐야?

승호 :저도 인제 더 받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승호 인터뷰)



- 49 -

“이 게임에서 이기면 체크 1을 한다는 말에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졌다.서

현이가 1등을 했다.”

(유희 일기)

“먼저 게임을 하였는데,게임을 통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았고,게임 할 때 프랭키 선생님이 몸짓으로도 해 주시

니까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

(원희 일기)

연구 참여자들은 선물이나 쿠폰과 같은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활

동 후의 보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보상이 주어

진다는 것을 알 때 더 열심히 참여하려는 경향이 일기자료와 인터뷰 자료에

서 뚜렷이 나타났다.

(4)감정 (기분 좋을 때)

“그냥 기분 우울할 땐 계속 집중을 못하고,기분이 좀 좋을 때는 발표도 적

극적으로 하면서 막 필기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승호 인터뷰)

“연구자 :그러면 수업시간 하는 활동에는 니가 열심히 참여한다고 생각해?

민호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연구자 :언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호 :저는 아까 말했듯이 행복할 때요.

연구자 :항상 모든 활동이 비슷하네?

민호 :네.”

(민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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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왠지 즐거울 것 같아서 조금은 열심히 참여를 했다.”

(유희 일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기분 좋거나 즐거울 때 집중을 잘

하거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그리고 활동이 즐

거울 거라는 기대감이 들 때 역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5)처벌 (벌을 피하기 위해)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과제를 열심히 할 때

도 있어?

민호 :네.

연구자 :혼내시지 않으면 과제를 안 할 수도 있어?

민호 :아니오.

연구자 :그렇진 않아?

민호 :저희 반 선생님 때문에...

연구자 :너희 반 선생님도 안혼내시면 안할 수도 있어?

민호 :네.

연구자 :아..그러면 선생님이 과제를 하지 않으면 혼내시는 게 좋은

점은 뭔 것 같아?

민호 :혼내시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

럴 수 있으니까...”

(민호 인터뷰)

특히 과제와 같은 경우 처벌이 없다면 안할 수도 있지만 안하면 교사

에게 혼이 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

다.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학반에서는 전담교사는 전체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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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온 경우 ‘체크 원’이라는 보상을 주었고 담임교사는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꾸중과 함께 벌을 주는 규칙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동기화된 활동 모습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전체

코딩 수와 전체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았다.먼저 활동 자체의 흥

미와 재미가 가장 높았고 (전체 코딩 수 -70)다음으로 활동의 난이도

가 쉬울 때(전체 코딩 수 -48),보상이 주어질 때(코딩 수 -39),기분

이 좋을 때(전체 코딩 수 -39),처벌 때문에(전체 코딩 수 -28)가 빈도

수가 높은 항목들 중에서도 상위 5개의 항목으로 분석되었다.참여자들

에게는 학습 활동 자체의 흥미 정도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주로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과 같은 도구적,외적

동기가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나 영어 자체의 흥미와 같은 통합적,

내적 동기들 보다 높게 작용함을 볼 수 있으며,칭찬 보다는 처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참여자의 특성

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장에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별로 다시 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나.연구 참여자들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표10은 연구 참여자들이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유들

을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각 자료별 코딩수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이유로 관찰 일지에 기록되지 못한 요인

들이 많으므로 다른 두 자료 모두에서 함께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들

(전체 코딩 수 10회 이상)을 역시 따로 진하게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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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목

코딩수 빈도

(%)일기 관찰일지 인터뷰 전체

1 기분 나쁠 때 22 0 18 40 12.7

2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6 7 24 37 11.7

3 흥미없거나똑같은활동이나자료 18 0 11 29 9.2

4 몸 상태가 나쁠 때 9 0 17 26 8.3

5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 15 0 10 25 7.9

6 귀찮음 19 0 2 21 6.7

7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 6 0 15 21 6.7

8 지루하고 정적인 활동 11 0 6 17 5.4

9 습관 0 0 12 12 3.8

10 불안할 때 편안함을 느끼려고 0 0 10 10 3.2

11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0 0 10 10 3.2

12 게임에서 졌을 때 2 4 3 9 2.9

13 다른 것을 쳐다보거나 생각할 때 5 0 3 8 2.5

14 비난을 받을 때 3 0 4 7 2.2

15 벌을 받았을 때 2 0 4 6 1.9

16 소음 0 1 5 6 1.9

17 이해하기 쉽거나 잘 아는 내용 2 0 3 5 1.6

표10.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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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활동을 잘 못했을 때 0 0 5 5 1.6

19 가려지거나 방해받을 때 0 1 3 4 1.3

20 일찍 마치기 위해 2 0 1 3 1.0

21 혼란스럽거나 헷갈리는 경우 0 0 3 3 1.0

22 교사의 어두운 표정 0 0 3 3 1.0

23 준비를 잘 못했을 때 0 0 3 3 0.6

24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2 0 0 2 0.6

25 영어 능력의 결핍 0 0 2 2 0.6

26 설명해 주지 않을 때 0 0 2 2 0.3

27 친구와 놀기 위해서 0 0 2 2 0.3

(1)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

“연구자 :혹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어?

민호 :네.

연구자 :언제?

민호 :기분 나쁘고 짜증날 때요.”

(민호 인터뷰)

“연구자 :혹시 언제 좀 잘 안듣는 것 같아?

준호 :음...스...짜증날 때?그 때.귀찮고.”

(준호 인터뷰)

“나는 활동보다는 혼이 난 것에 신경이 가서 수업에 집중도 못 하였다.그래



- 54 -

서 수업내용도 잘 기억을 못하겠고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

(유희 일기)

연구 참여자들은 활동에 참여를 잘 하지 않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이

유로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날 때,그리고 혼이 나거나 해서 기분이 나빠졌을

때라고 일기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해 주었다.

(2)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어렵고 모르는 내용)

“네.활동 방법을 모르면은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에이 모르

겠다!’이러면서 그냥 좀 더 참여 안하는 것 같아요.”

(유희 인터뷰)

“연구자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질 때는 언제야?

준호 :안 좋아질 때,별로...그냥 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를 때,그때.

(중략)

연구자 :그럼 잘 모르거나 할 땐 잘 참여 안해?

준호 :네.”

(준호 인터뷰)

“김연아에 대한 설명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손도

들었지만,북한에 대한 설명은 모르겠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원희 일기)

연구 참여자들은 어렵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방법 자체를 잘 모르고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 활동을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는 것을 일기와 인터뷰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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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흥미 없거나 똑같은 활동이나 자료

(흥미 없거나 똑같은 활동이나 자료)

“음,그러니까 되게 게임 같은 거라고 해도 되게 재미없거나 아니면 저번에

했던 거를 또 그대로 하거나 그럴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문장을 한 다섯 번 씩 반복을 하시면은 저는 알겠는데 모르는 친구

들이 있어서 반복을 하시는 데 가끔씩 그럴 때는 솔직히 조금 집중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유희 인터뷰)

“음,좀 특정한 걸 좋아하니까 이케 했을 때 그냥 대화만 너무 주고받는 거

말고 이렇게 보드게임 같은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대화만 주고받고

그게 게임이라고 끝나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원희 인터뷰)

“연구자 :그러면 평소에 선생님 화면을 보여주시잖아?

준호 :네.

연구자 :영상도 있고 화면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하는데,그런 거 보여주실

때 잘 본다고 생각해?

준호 :아니오.

연구자 :왜?어떨 때 잘 안보는 것 같아?

준호 :스...그러니까 그...재미 없을 때.그 영상이 별로 재미 없거나 그럴

때,애들이랑 장난칠 때.그럴때.”

(준호 인터뷰)

위의 인용 자료에서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나 했던

것을 또 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동기가 저하되어 열심히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해 주고 있으며,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활동 등으로 인해 재미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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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는 경우 역시 동기화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4)몸 상태가 나쁠 때 (몸 상태가 나쁠 때)

“연구자 :주로 언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아?

승호 :뭐 그냥 계속 적기만 하고 선생님이 설명안하고 그냥 계속 적기만

할 때 다 적고 몸이 좀 뻐근할 때...”

(승호 인터뷰)

“연구자 :음...그러면 영어 표현 말하는 시간 있잖아.그때 물건을 만지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할 때 있어?

준호 :예.

연구자 :주로 어떨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준호 :머리가 간지러울 때.많아서 너무...

연구자 :뭐가 많아?

준호 :머리가 간지러울 때.

(준호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배가 고프면 배가 좀 아프잖습니까?그때 배가 아프면

계속 배 잡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민호 인터뷰)

연구 참여자들은 몸이 뻐근하거나 간지러운 것과 같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몸을 움직이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였으며,그런 경우가 자주 있

는 참여자의 경우는 실제 관찰일지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움직이

는 행동이 빈도 높게 관찰되었다.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

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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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을 의식할 때)

“연구자 :그럼 어떤 경우에 네가 대답을 잘 하게 될 것 같아?

유희 :일단 제가 그냥 확실히 알고 있다든지,아니면 솔직히 선생님하

고 저만 있고 친구들 아무도 없다면요 이렇게 막 불확실한 것도

확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친하다

해도 왠지 좀 그런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연구자 :음,틀린 걸 친구가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

유희 :그런 것도 있고,일단 선생님이랑만 있으면 단 둘인데 친구들이

있으면 사람이 많으니까 더 긴장되고 그래서 발표할 때도 말 더

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연구자 :음,그러면 네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뭐지?

유희 :일단은,제가 불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것과 친구 이케 그냥

앉아있을 땐 모르겠는데 일어나면은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게 좀...”

(유희 인터뷰)

“연구자 :(웃음).눈치를 본다는 건 무슨 의미야?

원희 :남이 괜히 날 싫어할까봐 그런 눈치 보고,음,남이 내가 한 행

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좀 많이 예민해서 어려서부터.

연구자 :좀 많이 의식하게 된단 말이지?

원희 :네.

연구자 :다른 사람 시선을?

원희 :(고개 끄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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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러면 친구들 둘러보는 활동이 네가 활동을 참여하는 데에

영향을 줘?

원희 :네.

연구자 :어떤 영향을 줘?

원희 :집중을 못하게 되죠.그러면.”

(원희 인터뷰)

참여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생각이 불확실 한 것에 대해

말하거나 참여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동기화되지 못한 활동모습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

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전체 코딩 수와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

았다.먼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요인은 ‘기분이 나쁠 때’(전체 코딩

수 -40)였고 ‘활동의 난이도가 어려울 때’(전체 코딩 수 -37),‘활동이

재미없고 똑같을 때’(전체 코딩 수 -29),‘몸 상태가 나쁠 때’(전체 코딩

수 -26),‘선생님과 친구들을 의식할 때’(코딩 수 -25)가 상위 5개의 이

유로 분석되었다.기분이나 몸 상태와 같이 감정적.신체적 요인이 비교

적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학습 활동 자체가 흥미를 주

지 못하고 지루하고 귀찮게 느껴질 때 동기화되지 못한 활동 모습이 많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9번째부터 11번째 항목인 ‘습관’,‘불안

할 때 편안함을 느끼려고’,‘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의 경우 인터뷰 자

료에서는 나타났지만 일기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다.이는 습관적으

로 당연시 하는 것들이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는 발생하고 있으나 일기에 기록하려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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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전체 코딩수와 빈도수를 바탕으로 분석

한 내용으로 이것은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영향을 주는

강도와 항목의 중요도 순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각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살펴보겠다.

4.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동기 요인의 차이

-학습 참여도가 다른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학습 참여도의 차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

지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학습 참여도가 다른 참여자별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차이

학습 참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참여도가

높은 참여자와 중간인 참여자,그리고 낮은 참여자 그룹에서 가장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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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코딩 수

(참여도:상)

전체자료 

코딩합계

1 선물,포인트,쿠폰을 받기 위해 35 39

2 재미있거나 새로운 활동 및 자료 34 70

3 이해하기 쉽거나 잘 아는 내용 22 46

4 활동을 잘 했을 때 22 27

5 감정 (기분 좋을 때) 15 39

6 교사의 미소 11 11

7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 10 24

8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9 14

9 게임에 이겼을 때 7 15

10 주의를 기울일 때 7 12

수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10개 항목씩을 추출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먼저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

음과 같다.

표11.참여도가 높은 참여자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의 경우 쿠폰이나 선물과 같은 보상(코딩 수 35

회)이 학습 자체의 흥미도(코딩 수 34)보다 다소 높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그리고 이해하기 쉽거나 알기 쉬운 내용일 경우 동기가 상승했으

며,앞의 활동을 잘했을 때 역시 이후의 활동에 동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특징적인 점은 다른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교사의 미소’가

다소 높은 코딩수를 보여 교사의 태도나 교사와의 교감이 동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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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코딩 수

(참여도:중)

전체자료 

코딩합계

1 감정 (기분 좋을 때) 10 39

2 이해하기 쉽거나 잘 아는 내용 5 46

3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5 14

4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일 때 5 7

5 재미있거나 새로운 활동 및 자료 4 70

6 반복할 때 3 5

7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 23

8 게임에 이겼을 때 2 15

9 활동을 잘 했을 때 2 27

10 습관 2 3

주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도가 중간정도인 참여자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12.참여도가 중간인 참여자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참여도가 중간인 참여자는 다른 그룹에서 중요도가 높았던 활동 자체

의 흥미 정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

게 작용하였다.기분과 같은 감정 상태가 코딩 수 10회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해하기 쉬운 내용일 때 뿐 아니라 어려운 내용일 때에도 더

알기 위해 동기화되는 요인이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또한 중요하고 유

용한 내용이거나 반복되는 내용 역시 동기화된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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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코딩 수

(참여도:하)

전체자료 

코딩합계

1 재미있거나 새로운 활동 및 자료 32 70

2 처벌 (벌을 피하기 위해) 26 28

3 이해하기 쉽거나 잘 아는 내용 19 46

4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5 23

5 감정 (기분 좋을 때) 14 39

6 한국말로 해석해 줄 때 14 17

7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 13 24

8 친구나 교사의 도움 13 13

9 칭찬 10 13

10 게임에 이겼을 때 6 15

참여도가 낮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표13.참여도가 낮은 참여자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참여도가 낮은 학생은 자료나 학습활동 자체의 흥미도가 코딩 수 32회

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이한 점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다른 그룹에 비해 코딩 수 26으로 높게 나

타났다.쉽고 잘 아는 내용일 때 동기화된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영어 실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기화 되는 경향이 코딩 수 15로 다른 그룹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감정상태 역시 비교적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한국

말로 번역해줄 때 더 동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칭찬 (코딩 수 10)보다

는 처벌(코딩 수 26)이 더 강한 동기화 요인으로 작용 하였고 다른 그룹

과 달리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 역시 동기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



- 63 -

중요도

범주
항  목

코딩 수

(참여도:상)

전체자료 

코딩합계

1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 13 25

2 지루하고 정적인 활동 13 17

3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12 37

4 몸 상태가 나쁠 때 11 26

5 기분 나쁠 때 10 40

6 흥미 없거나 똑같은 활동이나 자료 9 29

7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 6 21

8 불안할 때 편안함을 느끼려고 6 10

9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5 10

10 이해하기 쉽거나 잘 아는 내용 5 5

었다.

나.학습 참여도가 다른 참여자별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의 차이

학습 참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코딩 수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10개 항목씩을 추출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먼저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다음과 같다.

표14.참여도가 높은 참여자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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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코딩 수

(참여도:중)

전체자료 

코딩합계

1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 9 25

2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 6 21

3 다른 것을 쳐다보거나 생각할 때 6 8

4 기분 나쁠 때 5 40

5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4 37

6 비난을 받을 때 3 7

7 소음 2 6

8 활동을 잘 못했을 때 2 5

9 지루하고 정적인 활동 1 17

10 몸 상태가 나쁠 때 1 26

참여도가 높은 연구 참여자의 경우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를 의식하는

것’이 코딩 수 13회로 ‘지루하고 정적인 활동’과 함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그리고 ‘어렵고 모르는 활

동’이나 ‘몸 상태나 감정 상태가 나쁠 때’역시 각각 코딩 수 13회,11회

10회로 높게 나타났다.특이한 점은 ‘쉽거나 잘 아는 내용’이 동기화된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의 경우 난이도

가 너무 쉽거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올 때 오히려 동기가 저하될 수 있음

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도가 보통인 연구 참여자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5.참여도가 보통인 참여자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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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범주
항  목

코딩 수

(참여도:하)

전체자료 

코딩합계

1 기분 나쁠 때 25 40

2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 21 37

3 흥미 없거나 똑같은 활동이나 자료 20 29

4 귀찮음 17 21

5 몸 상태가 나쁠 때 14 26

6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 9 21

7 습관 8 12

8 게임에서 졌을 때 8 9

9 비난을 받을 때 4 7

10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4 10

참여도가 중간인 참여자 역시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코딩 수 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그리고 ‘번역이 잘 안 되는 경우’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각각

코딩 수 6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몸 상태보다는 감정 상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어렵거나 모르는 활동 역시 탈동기화를 일으키는 요

인으로 높게 작용하고 있었다.‘비난’이나 ‘소음’과 같은 주변의 방해 요

인들이 동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으며(코딩 수 3회,2회)‘앞의 활

동을 잘 못한 경우’역시 뒤에 나오는 활동에서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여도가 낮은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표16.참여도가 낮은 참여자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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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도가 낮은 학생은 다른 그룹과는 달리 ‘친구나 교사를 의식하는 것’

이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대신 ‘감정 상

태’가 코딩 수 25회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그리고 ‘활동 자체의

난이도나 흥미도’가 각각 코딩 수 21회와 20회로 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역시 ‘감정 상태’가 ‘몸 상태’보다는 높게

영향을 주였으며,다른 그룹과는 달리 ‘귀찮음’이 코딩 수 17회로 높게 나

타났다.학습 참여도가 중간인 연구 참여자와 같이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동기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습관적’으로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

을 하는 경우도 코딩 수 8회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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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 유형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영어 수업시간 중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이 높은 빈도로 혼재되어

있었다.그러나 관찰 결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보다 동기화된 행동들

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 수업시간 내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을 잘 관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뿐만 아니라 관찰 결과 높은 빈도로 나타난 동기화되지 못한 행

동들 중에서는 참여자들의 일기 자료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학습자에게 인지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

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동기화 되지 못한 행

동들 중에는 이미 학습자에게 습관으로 굳어진 채 반복되고 있어서 또

다른 동기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었

다.이는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결손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의 비율

은 차이를 보였다.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동기화 된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으나 특정한 이유로 동기가 저하되면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다.참여도가 중간 정도인 학생

은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동

기화 된 행동의 빈도가 더 높았다.그리고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동기가 저하되는 빈도가 높고,동기가 저하된 경우 활동에 참여하지 않

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주된 학습활동에 참여도가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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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뚜렷했다.학습 참여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동기화된 행동과 동

기화되지 못한 행동의 비율은 역시 동일하나 동기화되지 못한 항목의 빈

도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또한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동기가 저하

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역시 주된 학습활동에 참여도가 낮아지는 동

일한 경향을 보였다.학습자들에게는 빈도는 다르나 학습동기가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동기가 저하된 경우 가장 큰 특징이 주

된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이것은 수업

시간 활동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학습내용의 결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기분이 나쁠 때 전체적으로 가장 동기가 저하되었으며,활

동이 너무 어렵거나,재미없고 똑같을 때 역시 동기는 낮아졌다.몸 상태

가 좋지 못하면 동기는 더 저하되었으며,선생님과 친구들을 의식해서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 역시 높게 나타났다.학습자들에게는 기분이나 감

정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또한 학습 활동의 적절한 난이도와 흥미도는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하시키는데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 동기화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는 것이었다.이러한 결

과는 선행 국내 연구에서 ‘체면’요인으로 발견된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한국 학습자 고유의 특성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한 성

향이 초등학교 세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이러한 경향은 참

여도가 중간인 학습자에게서도 같은 형태로 관찰되었다.상기 결과들은

학급내의 과반수가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는 것으로 인해 동기화

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이런 학습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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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너무 쉽거나 잘 아

는 내용은 오히려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의 동기를 떨어뜨리므로 주의가

필요하겠다.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는 습관적으로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

을 하고,이것이 계속해서 탈동기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

으므로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들이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참여도가 낮을수록 감정 상태에 매

우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분에 따라 동기화와 탈동기화가 좌우되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 상태를 항상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노

력도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에게서 동기화된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활동 자체의 흥미 정도를 높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또한 활동의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거나 보상이 주어진다면 효과

는 더욱 높아지며,학습자의 기분이 좋을 때 동기화의 정도는 더 향상됨

을 보여주었다.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된 행동을 보이는 경

우도 있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주어지는 처벌 또한 어느 정도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흥미로운 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칭찬보다는

처벌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처벌보다는 보상이 더 강한 동기요

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구적․외적 동기가 통합적․내적 동기보다 높게 작용하는

것은 앞선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결과들과 일치하였다.EFL의 국

내 영어 학습 상황에서는 자발적 동기 유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동기유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패

턴을 보였다.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생은 학습 자체의 흥미보다 활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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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상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또한 교사의 태도에 매우 민감

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참여도가 중간인 학생은 감정 상태를 긍정적

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다소 어려운 난이

도의 내용은 도전 의식을 일으켜 동기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여도가 낮은 학생은 활동 자체의 흥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주어질 때 하고 싶지 않았던 활동이라도

벌을 피하기 위해 하게 되었으며,자신에게 어려운 과제의 경우 친구나

교사의 적절한 도움이 동기를 높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동기화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해준다.교사는 먼저 동기가 저하된 학습자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한

후 학습자의 유형에 맞는 동기화 전략을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동

기를 부여하고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 중 동기화 되거나 동기화되

지 못한 행동들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행동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학습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동기화 요인

및 비동기화 요인들을 통해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의 유형별 동기화 전략

에 대한 시사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 질적 연구의 한계를 논함에 있어 연구결과가 일

반화 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이것은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보다 연구자가 처한 현상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연구

결과물에 대해 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미를 공유한다면,질적 연

구 자체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Holliday,2002;

Lincoln& Guba,1985;박종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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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후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화되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어떠한 요인이 가장 폭넓게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되었다고 말하여

진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봄으로써 에믹(emic;연구 참여자 관점)

관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가 에틱(etic;연구자 문화 속에서 정한 연구

방법론 및 해석)관점으로 확장되어 학습 현장에 더욱 유의미한 결과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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