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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ffectofLearningStylesandScienceRelatedAttitudeson
MiddleSchoolStudents'ScientificAchievements

JinYoungKoo

DepartmentofEducationPsychologyandCounsel
GraduateSchool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sity

AAABBBSSSTTTRRRAAACCCTTT

Thisstudysearchesforwhatdiffersinthescientificachievementin
accordance with learning styles and science-related attitudes of
students,andwhatisthedegreeofrelativeinfluence.

Researchproblemsofthestudyisfollowing.
Whatdiffersinthescientificachievementinaccordancewithlearning

stylesofmiddleschoolstudents?
What differs in the scientif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science-relatedattitudesofmiddleschoolstudents?
Whatis the degree ofrelative influence oflearning styles and

science-relatedattitudesonthescientificachievementofmiddleschool
students.

Thisstudyistobecarriedtestoflearningstylesandscience-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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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of740middleschoolstudents.Andtheresultsarefollowing.
First,therelationsbetweenlearningstylesandscientificachievem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especially a students who have
independent learning styles are utmost high.This implies that a
self-leadinglearningstylesaremostappropriatetoscientificsubjects.
Second,therelationsbetweenscience-relatedattitudesandscientific

achievem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and especially a scientific
attitudesaremostdecisivevariables.Thisimpliesthattofosteran
attitudesofspontaneity,curiosity,objectivity,andcreativityleadtothe
improvementofefficientscientificachievement.
Third,independentlearningstylesaremostdecisivevariablesinthe

scientific achievementofmiddle schoolstudents.This implies that
independentself-leading learning styles are mostappropriate to the
improvementofscientific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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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및 및 및 및 목적목적목적목적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인 21세기는 고도의 과학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국

가 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결

정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리라 예상되며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과학교육은 과학학습을 통하여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여 

학생 개인의 전인적 발달에 공헌한다. 또한 과학교육은 과학적 활동과 방

법을 통하여 유의미하게 과학 개념이나 법칙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

의 과학적 태도를 길러준다(권치순, 박도영, 1990). 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의 

방향 또한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변화와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며 탐구하고 해결하려는 자세

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변화에 슬기

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 

육성, 과학적 사고력의 신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과학 하는 방법의 터득 

및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을 도모해야 된다고 강조되어왔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도 과학교육의 목표를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하

여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체계를 

이해하며,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진다.” 고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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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교육부, 1998).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현실은 많은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에 집중하고 과학교과 또한 시험문제 

위주의 기계적 암기에 치우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점차 과학을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이에 여러 차례의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하여 과학교육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었

고, 과학 수업개선을 위한 많은 교수 방법이 연구 제시되었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과학과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김대식, 2002).  따라서 단순히 

교수 자료를 개선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학습

자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

수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수방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생에

게 좋은 교수방법이 될 수는 없다. 학생들은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고, 배

경이 다르고,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와 능력을 고려

하여 수업이 준비되어야 한다. 학생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학습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가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사용할 때 비로소 수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개인차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

여 교수가 시행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교사는 학생들 간에 개인차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개인차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수 방법을 구사하여 학습활동을 이끌어 간다면,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최병선, 1985).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중의 하나인 학습양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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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양식은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식 및 학습 환경으로서 비교적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이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이는 학습자의 

독특한 선호 경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학습자 개인의 학습방법, 

학습습관, 학습요령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의도성, 

접근 방식 그리고 학습 병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에 대한 개인적 이

해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

양식을 이해함으로써 교수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습

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개별화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학습양식의 정확한 이해는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교수방법과 교

재의 조직, 학습지도, 기타 교육에 관련한 단서의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신장은 과학지식의 습득이나 탐구

력, 과학적 사고력의 신장 등과 함께 학교에서 길러야 할 중요한 목표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00). 이러한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태

도는 과학수업에서의 학생 행동에 관한 연구에 필수적이다(김승화, 1996).

  과학관련  태도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는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자에 대한 태도,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태도

와 같은 ‘과학에 대한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개방성, 정직성, 회의성 등과 

같은 ‘과학적 태도’이다(Gardner, 1975). 과학에 대한 태도는 감정적인 성

향이 우세하고 과학적 태도는 인지적인 성향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Schibeci, 1983).

   과학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보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의 성향에 초점

이 있지만 과학적 태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태도로 행동하려는

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감정적 인

지적, 행동적 평가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학습된 정신적 경향성이고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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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과학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습관을 의미하며, 문제 양식, 또

는 과학적 절차나 방법을 사용하려는 의지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

훈, 우종옥, 1996).

  과학교육은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이해와 과학적 태도의 개발에 영향을 

받으며 과학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김은량, 1991). 태

도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학습이 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변화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태도 교육이 가능하며 태도 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학습양식과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대(1983), 

박선아(1989), 안순금(1994), 김범기(2004), 성충헌(1997), 허명(1993), 

김은량(1991) 등의 연구에서는 학습양식에 따라 학업성취에 유의한 차이

가 있으며, 독립형, 참여형, 협력형의 학습양식 성향에서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양식과 관련된 이들 연구는 주로 국어와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양식은 각 교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연구된 바 있으므로(채유경, 1993), 학생들이 과학학습에 접근하는 과학 

학습양식과 과학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 관련된 태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미

경과 김경희(2004), 박현주(2000), 양정은(2002), 조문(2006)등은 과학성

취와 과학태도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성별이나 학교급에 

따른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과학과 관련된 세 가지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측면과 과학성취와

의 관련성 연구는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가 과학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과학의 중요성과 관련변인으로서의 학습양식 및 과학관련 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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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

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성취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한다. 학습자의 

학습양식(독립형, 의존형, 참여형, 회피형, 협력형, 경쟁형)과 과학관련 태

도(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가 과학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과학성취에 대한 이들 변인들 간의 상

대적 예측력을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과학성취를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문제문제문제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라 과학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2) 중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에 따라 과학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3)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대한 학습양식 및 과학관련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  

   은 어떠한가?

3. 3. 3. 3.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가가가가. . . . 과학성취과학성취과학성취과학성취

  과학성취란 과학의 교육적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과학학습을 통해 지식

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이고, 과학교육 목적의 달성도이며 과

학학습을 통해 길러진 능력으로 학습과정이나 결과에서 학습목표에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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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학생들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중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학교과 지필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평균

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과학성취 점수로 규정하였다.

        나나나나. . . . 학습양식학습양식학습양식학습양식

  학습양식이란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으로서, 학습습관, 

학습방법, 학습요령 등을 총괄하는 복합적인 학습자의 특성이며,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개인 나름대로 지식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이다. 또한 학습능력이나 지능과는 구별되는 비지적 행동으로

서 학습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통하여 알 수 있다(임창재, 1996).

  본 연구에서 학습양식은 Grasha와 Riechmann(1974)이 제작한 학습양

식 검사지를 임창재(1996)가 재구성한 GRSLSQ를 사용하여 측정한 독립

형, 의존형, 협동형, 경쟁형, 참여형과 회피형의 문항 점수를 지칭한다.

다다다다. . . .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태도태도태도태도

  과학관련 태도란 과학에 대한 관심 또는 특정 과학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학생들의 과학교과에 대한 느낌이나 기호를 의미하는 것

이며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로 구분한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과학을 가치 있는 것

으로 여기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성향이며 과학을 지원하거나 반대

하고 업신여기는 등의 태도이며,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는 과학의 여러 대



- 7 -

상 중 과학 수업, 과학교과와 관련된 활동, 실험 수업 등에 대한 선호, 흥

미, 자신감, 불안감 등의 태도를 말한다. 과학적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와 정보를 평가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특별한 접근 

방법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대학교 수업모형 연구팀에서 제작한 과학태도검사

(1997)를 통해 측정한 점수로서 과학관련 태도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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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학습양식학습양식학습양식학습양식(learning (learning (learning (learning style)style)style)style)

        가가가가. . . .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개념개념개념개념

  학습양식은 개별 학습자가 택하는 학습방법들 중 안정성을 띤 학습방법

의 성향을 뜻한다. 그러므로 Shmeck(1983)은 학습양식을 정보처리 활동

에 있어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보편적 성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

양식은 1970년대 초 등장한 개념으로 교수-학습의 주체를 학습자 개개인

으로 보고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수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각 학

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학습양식

의 기본 전제는 학습자 개개인마다 자신의 독특한 학습양식이 있으며 그에 

알맞은 교수 방법이 적용될 때 학습 효과가 증진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학습양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학업성취도와 관련되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한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양식을 밝혀 

그에 알맞은 교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있다(박선아, 1989). 이는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떠한 학습양식을 가지

고 학습하느냐가 학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학습에

서의 학습양식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양

식에 알맞은 교육에 힘써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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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인지양식의 하위개념으로 학습양식을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습양식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움직

임이 많아졌다. 인지양식(cognitive style)이라는 용어는 Allport(1935)가 

적응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Kuchinskas, 1979, 

재인용), 학습양식(learning style)이라는 용어는 그룹의 역동성을 설명하

려고 하였던 Thelen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임창재, 1996, 재인용). 

Messick(1987)은 인지양식과 학습양식을 구분하여 인지양식은 인지과정

의 조직과 통제를, 학습양식은 학습전략과 지식획득의 조직과 통제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전략이 인지양식보

다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다고 보고하였다.

  학습양식의 정의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들이 통일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론 및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학자들의 대표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Gregorc(1979)에 의하면, 학습양식은 학습자가 환경으로부터 어떻

게 배우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독특하고 관찰되어

질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보았다. 또한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특성을 

추상성과 구체성, 단계성과 비조직성으로 나누고 이것을 이원적으로 결합

하여 학습양식을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

  인지양식을 포함한 관점에서 Ramirez와 Castaneda(1974)는 인지양식의 

차이(장독립/장의존)와 문화적 차이가 개인의 학습양식을 형성한다고 하였

다. 이들에 의하면, 학습양식은 영구적으로 고정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인지적 특성에서 학습양식을 본 

학자로 Biggs(1985)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지의 하나로서 과제에 접근

하는 안정된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학습에 접근 방법을 피상적 접근,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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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 성취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학습양식을 정의한 Schmeck(1983)은 학습양식은 

개인이 학습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선호하는 일련의 

정보처리 활동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그는 학습양식이라는 말 대신 학습전

략이라고 표현하면서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정보

를 처리하는 활동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학습양식을 정보처리 활동에 

있어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보편적인 성향으로 학습자들이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이 선호하는 정보처리활동 조직의 결과

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깊고 정교한 것에서부터 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이와는 달리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에 초점을 둔, Canfield와 

Lafferty(1974)는 학습양식을 학습적 조건(교수자 및 동료와의 관계), 구

조적 조건(조직), 성취조건(목표설정, 경쟁) 내용(숫자, 단어 등), 선호하는 

학습방식(듣기, 읽기, 간접 또는 직접적 경험), 수행 수준에 대한 기대 등

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Hunt(1979)도 학습양식은 학습자가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적 조건이나 환경을 말하며, 그것은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학습했는가를 기술한다고 하였다. 그는 학습양식을 특징짓는 요소

들을 개념적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개념의 복잡성, 책임성, 독립성의 

정도 등을 학습양식의 하위요소로 보았다(하수진, 2004, 재인용).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양식을 분석한 Grasha와 Reichmann(1974)

은 학습양식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교수자나 동료들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학습양식을 인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학습 태도나 수업시간의 상호 작용

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 정의들은 학습양식을 학습에 대한 학습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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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정의적 태도나 성격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후에 

Grasha(1976)는 학습양식을 “학습자가 동료 및 교사와 상호작용하고 정보

를 습득하는 학생의 능력에 영향을 주고 학습 경험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특성”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특성에는 동적 관계, 지각 기술

(perceptual skills) 정보 처리 방식, 다양한 자극 선호 정도, 정보수집, 사

회적 관계, 물리적 환경의 질 등이 포함된다.  

  Kolb(1995)에 의하면 학습양식은 유전, 과거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성

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학습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즉 학습양식이 학습 정보를 처리

하는 인지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정의적 특성인 동기나 주의

력, 인성들이 이러한 인지적인 정보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습양

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특성 속에 

반영된 인성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Kolb의 학습양식은 인지 학습 모

델로 분류되기도 하고, 정보처리 방식과 정보 지각 방식이 인성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학습자의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에 기초한 관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학습 환경에 대한 심리 운동적 요인도 포함한 관

점으로는 Keefe(1982)와 Dunn & Dunn(1994)의 연구가 있다. 우선 

Keefe(1982)는 학습양식을 학습자가 학습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인지적, 정의적, 운동 기능적 행동들로 정의하였다(하수진, 2004, 재인

용). 다음으로 Dunn & Dunn, Price(1994)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학습

양식을 정보를 선택하고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세 또는 선호

하는 학습 환경 이라고 하였으며, 학습양식은 환경요인, 정서적 요인, 사회

적 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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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습양식의 구성요소를 학습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기준으로 자극유형에 따라 환경적 자극, 정서적 자극, 심리적 자극, 신체적 

자극, 사회적 자극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학습양식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학습양식을 비교적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 임창재(1996)에 따르면 학습양식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행동양식으로 학습습관, 학습방법, 학습요령, 등을 총괄하는 복합적인 

학습자의 특성이며,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개

인 나름대로 지식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박완희

(1989)는 학습양식을 학습자 개개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식, 정보를 획

득하여 파지하고 재생, 재인지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지속적

인 일련의 비지적 행동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추출한 학습양식의 성

질은 개별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지적인 행동들로 구성되기 때문

에 지적인 영역은 제외되며, 어느 정도의 불변성을 포함하고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학습습관, 방법 및 요령을 통합하는 행동의 묶음으로 

학습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학습양식은 학습양식의 구성요소의 특성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

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이와 같이 학습양식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을 분석하여 종합해 볼 때, 학습양식이란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

성 있게 나타나는 학습 환경 및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

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나나나. . . .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요소요소요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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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양식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이지만, 그 구성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습양식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nfield, Lafferty(1974)는 학습양식이 형성되는 상황이나 조건을 더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추출해 내었다. 첫째, 학습 조건으로 교

사 및 동급생과의 관계, 둘째 학업성취 조건으로 목표나 과제 지향성 또는 

상호 경쟁 분위기, 셋째 구조적 조건으로 학습과제의 조직화 명세화 정도 

넷째 감각 선호 조건으로 시각, 청각, 또는 간접적, 직접적 경험 다섯째 학

습내용 조건으로 학습내용이 수인가 또는 언어인가 여섯째 성취요구수준으

로 높은 만족수준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Dunn ＆ Dunn, Price(1994)등은 구체적인 학습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학습양식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적 

자극으로 소리, 빛, 온도, 디자인 둘째, 정서적 자극으로 학습할 때 혼자하

는 것을 좋아하는지 부모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말한

다. 셋째, 신체적 자극으로 지각 신호, 간식, 시간대, 이동성 등이 포함된

다. 넷째, 심리적 자극으로 분석적인 것과 통합적인 것, 충동성과 사려성 

등이 포함된다.

  Fischer와 Fischer(1979)는 학습양식의 구성요소를 학습방법, 지각선호, 

정서 상태, 구조화 정도, 학습태도의 다섯 가지로 나눈다. 

  첫째, 학습방법은 체계적/ 비체계적, 순차적/ 충동적으로 나누고, 둘째, 

지각선호로서 특정감각기관에 기능상의 우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특

정감각우수자의 감각보편자로 구분한다. 셋째, 정서 상태로서는 적응력과 

학습 환경에의 동조성이 포함되며, 넷째, 구조화 정도로서 학습장소나 학

습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말한다. 다섯째, 학습태도에는 학습상황의 

회피나 거부, 학습시의 공상, 교사에 대한 친소 감정의 정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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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학습양식의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사고 형태, 지

각선호, 정서상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체적 생리적 조건과 학습과제와 관

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요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에 따라 학습양식의 유형은 다르게 된다.

        다다다다. . . .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학습양식의 유형유형유형유형

  학습양식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관계이론의 정립보다는 측정도구의 개발

이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습양식의 유형은 그것을 측정하는 도

구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밝혀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학습양식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Biggs(1985)는 학습에의 접근을 학습과정체계에서 동기-전략적 맥

락으로 다루면서 표면적 접근, 심층적 접근, 성취적 접근의 3가지로 분류

하였다. 

  첫째, 표면적 접근방식의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도구적인 동기를 가

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기가 유발된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전

략은 사실적 근거와 같은 요점에 집중하며 가능한 정확하게 재생산하는 것

이다. 

  둘째, 심층적 접근방식의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

고 특정 교과에서 흥미와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이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성취수준에 만족한

다. 이들의 학습전략은 폭넓게 자료를 읽고 새로운 정보를 선행지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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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어 생각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도 한다. 

  셋째, 성취적 접근방식의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가능한 좋은 성적을 

얻어 다른 학생에 비해 자신의 탁월성을 나타내는데 그 동기가 있다. 이들

의 학습전략은 과제의 참여 방법 보다는 시간 관리에 관심이 높아 학습에 

관련된 활동을 위해 스스로 일정시간을 배당하고 교수자의 의도를 파악하

여 학습하려는 것이다. 

  Josephs, Smither는 학습자들을 자기지시적인 유형과 교사지시적인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사지시적인 학습자들은 대체로 수렴적 

사고를 하며, 시험과 성적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는 전

통적인 구조화된 교수 학습체제가 알맞으며, 교수자가 시키는 것을 순종적

으로 열심히 한다.

  자기지시적인 학습자들은 대체로 발산적 사고를 하며, 지적인 흥미를 가

지고 있으며, 구조화되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제한적인 과제를 싫어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습목표를 자신의 호기심과 능력에 맞추어 스스로 설정

하고 자신들의 학습 성향에 따른 학습전략을 스스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 밖에도 Kolb(1984)는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의 결합에 의해 조절적 학습양식(accommodator), 확산적 학습양식

(diverger), 동화자 학습양식(assimilator), 수렴적 학습양식(converger)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조절적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각하며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실험을 통해 학습정보나 상황을 처리한다. 그들은 계

획 실행에 뛰어나며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 한

다.

  둘째, 확산적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각하고 

반성적으로 관찰한다. 그들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한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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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할 수 있으며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셋째, 수렴적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

며 활동적으로 실험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들은 아이디

어와 이론을 실제적으로 응용해 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넷째, 동화적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

고 반성적으로 관찰하며 정보를 처리한다. 그들은 논리성과 치밀성이 뛰어

나고 귀납적 추리에 익숙하므로 이론화를 잘 한다. 

  위 이 연구에서 사용된 Grasha와 Riechmann(1974)은 학습 태도와 학

생의 견해 및 반응을 연관시켜 학습양식을 생각했다. 즉,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 교사와 동료들에 대한 견해, 수업과정에 대한 반응 등을 근거

로 학습양식을 독립형, 의존형, 협동형, 경쟁형, 참여형, 회피형으로 분류하

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으로 학습양식을 분류하는 학습양식 검사도구

(Grasha Riechmann Student Learning Style Questionnaire; GRSLSQ)

를 제작하였다.  Grasha와 Riechmann의 학습양식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임창재, 1996).

  첫째, 독립형(independent) 학습자는 혼자의 힘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기

를 좋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학습자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을 배우며, 또한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교사중심보다는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을 좋

아한다.

  둘째, 의존형(dependent) 학습자는 지적 호기심을 별로 보이지 않거나, 

교사가 요구하는 것만을 배우려한다. 교사나 동료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보호자로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듣기를 원하며, 구체적

인 지침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사가 칠판에 개요나 요점을 써주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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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심의 수업을 좋아한다.

  셋째, 협동형(collaborative) 학습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

능, 그리고 창의성 등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교사 및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어울려 공부하기를 좋

아한다. 소그룹 형식의 토의에서 협력적이며, 개별적인 것보다는 집단으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교실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

로 이해하며,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을 잘 한다.

  넷째, 경쟁형(competitive) 학습자는 학급에서 동료들보다 더 잘 하기 

위해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얻거나 혹은 교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동

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실을 승패의 현장으로 여기므로 

자신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경쟁적인 교실 상황을 

좋아한다.

  다섯째, 참여형(participant) 학습자는 교과내용을 배우길 원하며, 수업에 

참여하기를 즐긴다. 수업에 관련된 활동에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

며, 수업 이외의 활동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남들과 잘 어울린다.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을 좋아하며, 수업에서 과제의 분석과 통합에 능한 

교사를 좋아한다.

  여섯째, 회피형(avoidant) 학습자는 교과학습의 수업내용에 별로 흥미가 

없다. 이들은 교실에서 교사나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고, 교실에

서 일어나는 일에 흥미가 없으며 쉽게 위축당한다. 시험에 흥미도 없고 열

정적으로 수업하는 교사를 싫어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적인 강의를 싫어

하거나 개인적 접촉을 하려는 교사를 싫어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습양식 유형은 학습양식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 기준과 유형이 다양하다. 학습양식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에 맞는 학습양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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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습양식의 인지적, 정의적, 심리 운

동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2. 2. 2.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태도태도태도태도

    가가가가. . . .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정의정의정의정의

  Gagen(1977)은 태도란 특정한 인물, 물건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행

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내재적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한 상황

에서 반응의 준비 상태 또는 경향이라 한다. 태도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사

회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태도의 정의는 

Allport(1935)가 제시한 정의이다. 그에 따르면 태도란 태도의 대상과 상

황에 관련된 소지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

이고 생리적인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조직화된 것이다. 태도는 경험에 

의해 획득된 심적 준비상태로 세 가지 요소 즉,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태도는 한 개인이 사물, 사람, 사건 등을 선택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내재적 정신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며, 대체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의도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태도를 나타내는 대상에 대해 행위를 선

택하는 개인적 반응의 일관성을 통해 추리해 낼 수 있으며,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다(조희형, 박승재, 1995).

  태도는 또한 일반적 의미로 마음속의 뜻이 드러나 보이는 겉모양으로 정

의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일정한 안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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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하여 미래의 경험이 정해지는 어떤 심적 경향이나 활동의 준비가 

될 심적 상황을 의미한다(이희승, 1994). Gabel(1994)은 태도의 개념은 

감정, 인지, 행동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흔히 태도는 사물, 

사람, 장소, 사건, 아이디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

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공통점을 바탕으로 태도에 대한 정의

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태도란 개인이 반응할 모든 대상과 또한 

그것과 관련된 상황에 직접 또는 역동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준비성의 정

신적 내적 상태로 경험 또는 학습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다. 또한 대상물, 

사람, 그룹 또는 환경에 대하여 좋아하는 느낌이나 싫어하는 느낌이라 할 

수 있겠다. 

        나나나나. . . .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태도의 태도의 태도의 태도의 개념개념개념개념

  과학관련 태도(science related attitude)는 과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science)와 과학적 태도(scientific attitude)로 나눌 수 있다(박승

재, 1980; Arntson, 1975; Bosser, 1984; Gardner, 1975; Gauld & 

Hukins, 1980;  Schibeci,1984).

  Gardner(1975)는 과학에 관련된 태도를 두 개의 주요 범주로 제안했는

데 하나는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자에 대한 태도, 과학의 사회적 책임감

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과학에 대한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개방성, 정직

성, 회의성 등과 같은 과학적 태도라고 하였다.

  박승재(1980)는 과학에 대한 태도로서 과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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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또 과학을 지지

하고 지원하거나 반대하고 업신여기는 등의 태도는 단순한 감정으로부터 

과학의 중요한 국면인 목적, 방법, 지식, 영향, 직업 등에 대하여 바람직하

게 인식하고 대하거나 그르게 또는 잘 모르게 반응하려는 태도라 하였고, 

과학적 태도는 과학자가 과학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로 발휘해야 할 태도

라 하였다.

  Schibeci(1983)에 의하면 과학적 태도는 인지적인 성향이 우세한 반면 

과학에 대한 태도는 감정적인 성향이 우세하다고 설명하였고, 

Blosser(1984)는 과학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가의 성향이

며, 과학적 태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태도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라고 보았다.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보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하는 문

제와 관련이 깊은데 비해서 과학적 태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이 깊다(박도영, 1990).

  과학적 태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반면, 과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앞에서 설명한 태도에 대한 구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도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에서 다루는 태도 역시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요소이다. 과학이라는 대상에 대해 그것이 가치가 있다거

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도 한다.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학생

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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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서도 그들의 생활 모습이나 인성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학생들마

다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밖의 과학에 관련된 직업, 과학에 관련

된 여가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나름대로 가치나 신념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관련 태도의 인지적 요소이다. 

  둘째, 정서적 요소이다. 과학교과, 과학에 관련된 교과 활동, 실험 수업 

등에 대해 재미있다-지루하다, 하고 싶다-하기 싫다, 등의 감정을 나름대

로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는 과학이 유익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과

학수업을 매우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서 과학교과를 싫어하고, 그래서 과

학 선생님만 보아도 괜히 싫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태

도가 감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 태도가 행동

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객관성이 

강한 학생이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한 다음 가장 현

명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태도의 요소 중 감정

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요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

떤 학자들은 정서적 요소만을 태도로 볼 정도로 태도에 있어서 정서적 요

소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셋째, 행동적 요소이다. 과학관련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과학적 태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태도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으로 사고, 행동하려는 경향성의 문제로서 인

지적 요소가 강하다. 과학적 태도는 과학탐구에서 탐구를 수행하는 전 과

정에 걸친 과학자의 태도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탐구는 어떤 환경과 

현상에서 지식을 발견, 구성해 가는 방법 및 활동이며 문제 인식, 가설 설

정, 가설 검증 및 방법의 선택, 방법의 적용, 새로운 지식의 도출이라는 전

통적인 과학 탐구과정의 한 예를 거친다고 할 때 호기심, 객관성, 비판성, 

인내, 협동성 등은 과학 탐구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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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성충헌, 1997).

  과학적 태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Gauld(1982)는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취하는 개인의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객관성, 판단

유보, 비판적 평가, 회의론과 같은 경향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우향

(1996)은 과학적 태도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디어나 정보를 평가할 때 취하는 특별한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하위요소로 정직성, 객관성, 개방성, 판단유보 및 정확성을 말하였다. 그리

고 정병택(1997)은 과학적 태도는 실제 과학학습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태도이며, 과학자가 과학을 수행함에 최대로 발휘해야 할 태도로 그 요소

는 개방성, 호기심, 정직성, 의구심 등이라고 하였다.

  과학적 태도란 탐구하는 자세, 과학 정신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아이디어와 정보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특별한 

접근 방법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과학적 태도는 과학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보여주는 정의적 특성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속성이다(김주훈, 이양락, 1984).

  이에 교육부에서는 과학적 태도를 ‘과학 활동의 기본적인 자세로 과학자

가 과학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로 발휘해야 할 태도이다. 과학적으로 문

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운다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든

지,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동료와 협동

한다든지 하는 모든 행동을 포괄한다(교육부, 1994).’라고 하였다.

  이영미(1997)는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를 호기심, 비판성, 개방성, 협

동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과학에 대한 태도는 크게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로 나누고 있으며, 과학적 태도는 인지적



- 23 -

이고 비교적 항상성을 가지는 행동 성향인 반면, 과학에 대한 태도는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경향으로 가변성을 가진다.

 

  다다다다. . . . 과학에 과학에 과학에 과학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주는 주는 주는 주는 요인요인요인요인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Simpson 과 Oliver(1990)는 개

인적 요인, 학교 요인, 그리고 가정적 배경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대규모의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 일

반적 자아개념, 성취동기, 성별, 인종 등을 학교 변인으로는 수업분위기, 

동료학생, 교육과정, 물리적 환경, 교사, 학교 그리고 친구와 그 친구의 과

학에 대한 태도 등을 말한다. 가정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직업과 과학에 대

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 개인적 변인 중 성취동기의 감소는 과학에 대한 

태도 감소와 함께 일어나며,  다른 변인보다도 학교 변인 중 수업 변인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dner(1975)는 물리에 대한 태도를 비권위적 학습에 대한 태도, 개방

성에 대한 태도, 과학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과학관련 활동의 선호 등의 

소범주로 나눈 뒤,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서 교사 요인과의 관계

를 탐색하였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성취욕, 목적의식, 순응성, 과제집착력, 

정리정돈 능력, 봉사성, 활기 등을 교사 변인으로는 경쟁적 분위기, 조직화

된 수업, 순응 요구, 지적활동, 강제적 활동, 온화함, 자극 등을 포함하였

다. 

  Hasan(1985)은 성별, 부모의 교육 정도, 과학관련 취미, 과학에 대한 자

아개념, 과학특별활동 참여, 과학교사에 대한 동기 유발, 과학교과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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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기 유발 등의 변인으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였다.

  Gogoolin(1992)은 과학수업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 중 특히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이 낮으며, 과학교재를 대면할 때 

걱정이 앞서고 낮은 동기유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가 

과업 중심적 이기보다 학생의 개별차를 인정하고 격려한다면 학생들의 과

학 과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그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게 되며 학생은 그러한 성취를 통하여 차츰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이 형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aladyna(1982) 등은 학생 변인, 교사 변인, 그리고 학습 환경 변인과 

과학에 대한 태도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하였다. 학생변인 중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 체념이 교사 변인 중 전체적인 교사의 질이 과

학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과학에 대한 태

도는 과학시간이 오면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앞으로 과학시간이 없어진

다면 어떻게 느끼는가, 등 주로 과학 수업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저학년은 과학의 중요성이 고학년은 교사 변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으로는 자아 개념, 

성취동기, 과거 과학에 대한 경험 등이 가정 변인으로는 부모의 직업, 과

학에 대한 태도 등이 학교 변인으로는 교사변인과 수업 변인 등이 가장 많

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 3. 3. 과학성취 과학성취 과학성취 과학성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요인요인요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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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 . . 학습양식과 학습양식과 학습양식과 학습양식과 학업성취학업성취학업성취학업성취

  본 연구에서는 Grasha와 Riechmann(1974)의 학습양식 분류를 참조하

였던 선행연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Kraft(1976)가 88명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학습양식에 있어서 남녀 학생간의 차이가 있고, 

남학생의 학습양식은 독립적, 경쟁적, 회피적이며 여학생은 교실 수업에 

있어서 의존적, 참여적인 경향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Charkins(1985)는 600명의 대학생들과 20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경제학 수업에 있어서 교수양식과 학습양식을 일치시킬 때 학습의 

효과는 물론 학습자의 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정대(1983)는 서울, 경기 

지역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양식과 7개의 교과목(국

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실업)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어 과목의 성취점수와 독립형, 경쟁형, 참여형 학습 유형과는 정적 상관

이 있으며, 회피형 학습 유형과는 부적 상관이 있고, 의존형 학습 유형과

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과목의 성취점수와

는 독립형, 의존형, 경쟁형, 협동형 학습 유형과는 정적 상관이 있고, 회피

형 학습 유형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협동형 학습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학 과목의 성취점수와는 독립형, 회피형, 협동형, 

경쟁형, 참여형 학습 유형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의존형 학습유형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별 

성취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회피형 학습 유형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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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연구로 박선아(1989)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양식을 학습

자의 대표적인 개인적인 특성으로 전제하여 학습양식과 학업성취 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의존형 학습양식보다 독

립형 학습양식을, 경쟁형 학습양식보다 협동형 학습양식을, 참여형 학습양

식보다 회피형 학습양식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

고 학습양식에 따라 학업성취 귀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

였다. 즉, 독립형 학습양식을 가진 학생들은 의존형 학습양식을 가진 학생

들보다 학업성취상황의 성공에 대해서 더 내적으로 귀인하며, 참여형 학습

양식의 학생들은 회피형 학습양식의 학생들보다 학업성취 상황의 성공과 

실패에 더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

피적인 학습 성향이 많으며, 남학생은 독립적이고 여학생은 의존적으로 나

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박재환(1997)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양식과 수학적 문제 해

결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학습양식 유형은 독립형, 협동형, 

참여형이 많으며, 남학생은 참여형이 여학생은 회피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학적 문제해결력은 독립형이 의존형보다 참여형이 

회피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양식에 따른 학업성취귀인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검증한 안순금(1994)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

에 따르면 학습양식이 독립형, 참여형 일 때가 의존형, 회피형 일 때보다 

학업성취귀인이 내적으로 귀인하며, 학업성취 귀인이 내적으로 귀인한 학

습자가 외적으로 귀인한 학습자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또 학습양식이 

독립형, 협동형, 참여형 일 때 학습생활태도가 더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며, 

국어, 산수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종합해보면, 학습양식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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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양식 중 독립형, 참여형, 경쟁형의 학습양식을 가진 학생의 학업성취

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양식과 관련된 이들 연

구는 주로 국어와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양식은 각 교

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연구된 바 있으므로(채유경, 1993) 학생들이 

과학학습에 접근하는 과학 학습양식과 과학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나나나. . . .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태도와 태도와 태도와 태도와 학업성취학업성취학업성취학업성취

   우선  윤정민(1997)은 중학생들의 각 기질 영역과 과학적 태도의 수용

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기질 영역 중 주의집중

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새로운 일에 접근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과학적 태

도 수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 움직이지 않는 학생일수록 

새로운 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학생일수록, 기분이 긍정적인 학생일수

록, 새로운 일에 잘 적응하는 학생일수록 과학적 태도 수용에 긍정적이라

고 하였다. 

   또한 조경아(2002)는 특정지역인 대덕연구단지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부모의 학력, 직업계열과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대덕연구단지내 학생들의 과학태도점수는 대덕연구단지외 지역 학생들의 

과학태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과학태도점수는 부모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과학태도점수는 아버지

의 학력에 영향을 받으나, 아버지의 직업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고 하였

다. 그리고 조문(200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성취와 과학관련 태도 사

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관련 태도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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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과학관련 태도가 높을수록 과학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이희정(1998)은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

해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과학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준비성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Cannon 과 Simpson(1985)은 성취도에 대

한 설명은 약 17%를 태도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과학에 대

한 태도나 흥미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김은량, 1991; 박덕

규, 19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긍정적(최종호, 

1992; 허명, 1993)이다. 또한 초등학생을 학년별로 구분하였을 때 과학에 

관련된 태도가 저학년이 고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박도영, 1990; 이

명란, 1993; 정병택, 1997; Simpson & Oliver, 1985).

  이 밖에도 박미란(1997)은 부모의 배경과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의 관

계를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적 태

도 점수는 높아졌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또,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점수는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부모가 가정에서 보이는 과학적 태도가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헌(1997)은 성격특성과 과학관

련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과학적 태도는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책

임성, 사려성, 우월성의 6개 성격특성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과학에 관련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윤찬섭, 

1983; 권치순과 박도영, 1991; 최종호, 1992; 허명, 1993; 양민, 1997).

  이상에서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성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학관련 

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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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과학관

련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과학관련 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

게 나타났다.



- 30 -

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B중학교 1, 2, 3학년 

남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학생 수

대상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분석대상 230(31.08%) 312(42.16%) 198(26.76) 740(100%)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절차절차절차절차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학습자 특성, 학습양식, 과학관련 

태도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선행 연

구를 검토하여 검사지를 선정하고, 연구대상에 적합하도록 검사지의 문항 

단어를 일부 수정하였다. 

  검사는 중학교 1,2,3 학년 각 한 반을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하여 검사

지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검사지 문항을 수정하였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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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양식 검사와 과학관련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양식과 과학관

련 태도 검사는 3학년은 기말고사 이후인 2006년 11월에 실시하였고 1,2

학년도 기말고사 이후인 2006년 12월 초에 실시하였다. 

  과학성취는 학교에서 실시한 2학기 중간, 기말 고사의 지필 평가를 합산

하여 평균을 구한 후, 학년 별로 표준화 점수(T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하였

다. 대략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문헌 고찰 및 연구 계획 수립(2006.06.21-2006.06.21)

↓

선행 연구 고찰(2006.07.04-2006.08.03)

↓

검사지 선정 및 수정(2006.08.22-2006.08.28)

↓

예비 검사 및 타당도 검증(2006.09.25)

↓

GRSLSQ(1996)와 과학태도 검사지(1997) 문항 수정

(2006.10.09-2006.10.17) 

↓

GRSLSQ(1996)와 과학태도 검사지(1997)로 검사 실시

(2006.11.07-2006.12.10)

↓

검사 자료 처리 및 분석

(2007.01.15-2007.01.23)

↓

분석 결과 정리 및 요약

(2007.01.24-2007.02.04)

<그림 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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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검사도구검사도구검사도구검사도구

        가가가가. . . . 학습양식 학습양식 학습양식 학습양식 검사지검사지검사지검사지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학습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Grasha와  

Riechmann(1974)이 공동 제작한 GRSLSQ를 임창재(1996)가 한국의 대학

생들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GRSLSQ의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태도, 교사나 동료들에 대한 견

해, 수업과정에 대한 반응, 학습에서의 습관이나 선호하는 방식, 학습 요령 

등을 묻는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4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응답 방식은 5단계 Likert식 반응척도를 사용

하였다. 각 문항별 진술문의 내용을 응답자 자신의 학습 특성과 비교하여, 

‘거의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1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검사 문항을 보면 독립형은 ‘나는 수업시간에 내준 과제를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한다.’를 포함한 9문항으로 하고, 회피형은 ‘나는 수업시간

에 자주 딴 생각을 한다.’를 포함한 9문항으로 구성된다. 협동형은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활동을 좋아한다.’를 포함한 9문항으로, 의존

형은 ‘나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는 것

이 좋다’를 포함한 9문항으로, 경쟁형은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인정

받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를 포함

한 9문항으로, 참여형은 ‘나는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내

신 과제는 다 한다.’를 포함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검사 문항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73에서 .78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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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표 2> 학습양식 유형별 문항 및 신뢰도

  나나나나. . . .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태도 태도 태도 태도 검사지검사지검사지검사지

  과학관련 태도 검사 도구는 한국교원대학교 수업모형 연구팀에서 제작한 

과학태도검사(1997)를 조문(2006)이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5단계 Likert식 반응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진술문의 내용

을 응답자 자신의 학습 특성과 비교하여, ‘거의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1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과학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은 ‘기상대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것은 과

학습양식 유형 문항번호 신뢰도

독립형

(9문항)
1, 7, 17, 23, 27, 33, 39, 44, 50 .76

회피형

(9문항)
2, 8, 13, 18, 24, 28, 34, 40, 45 .76

협동형

(9문항)
3, 9, 14, 19, 29, 35, 41, 46, 51 .77

의존형

(9문항)
4, 10, 15, 20, 30, 36, 42, 47, 52 .73

경쟁형

(9문항)
5, 11, 21, 25, 31, 37, 43, 48, 53 .78

참여형

(9문항)
6, 12, 16, 22, 26, 32, 38, 49, 5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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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를 포함하여 10문항,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에 관

한 문항은 ‘나는 학교에서 과학을 좀 더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를 포함

하여 11문항, 과학적 태도에 대한 문항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를 포함하여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참조).

  검사 문항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과학에 대한 태도는 

.80,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는 .81, 과학적 태도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문

항 전체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표 3> 과학관련 태도 검사 문항 및 신뢰도

과학관련 태도 문항 번호 및 내용 신뢰도

과학에 대한 

태도

(10문항)

1, 2, 3, 4, 5, 6, 7, 8, 9, 10 .80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11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81

과학적 태도

(11문항)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83

계 .91

4. 4. 4. 4.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Windows 프로그램 12.0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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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학습양식 및 과학관련 

태도, 과학성취 검사의 원점수 분포 및 차이를 살펴본 후, 연구문제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중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라 과학성취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학습양식검사의 하위영역별 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

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간 과학성취 점수의 차이

가 유의한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의 중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에 따라 과학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과학관련 태도검사의 하위영역별 총점의 평균을 기

준으로 각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 간 과학성취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의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대한 학습양식 및 과학관련 태

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으며, 

학습양식의 하위영역 및 과학관련 태도의 하위영역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과학성취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투입방식의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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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결과 연구결과 연구결과 연구결과 및 및 및 및 해석해석해석해석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의 학년별 학습양식 및 과

학관련 태도, 과학성취 검사의 원점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학습양식 및 과학관련 태도 검사, 과학성취 검사 원점수의 분포   

        및 학년별 차이

구분 학년 전체 1 2 3 F

학습양식

독립형
M 27.68 27.95 27.68 27.35

.45
SD 6.43 6.67 6.53 5.99

회피형
M 25.52 23.42 26.12 26.97

19.72
***

SD 6.45 5.93 7.07 5.31

협력형
M 30.55 31.27 30.45 29.85

2.87
SD 6.29 6.69 6.19 5.91

의존형
M 31.98 32.44 32.19 31.12

2.87
SD 6.05 6.05 6.43 5.74

경쟁형
M 28.50 29.11 28.48 27.82

1.99
SD 6.69 6.93 6.56 6.57

참여형
M 30.28 31.63 30.12 28.94

8.69
***

SD 6.70 6.85 6.90 5.90

과학관련 

태도

과학에 

대한 태도

M 36.42 37.50 35.13 37.16
9.80

***

SD 6.82 5.85 7.47 6.55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M 34.09 35.30 33.29 33.98
4.46

*

SD 7.82 7.15 8.15 7.92

과학적 

태도

M 34.88 35.53 35.12 33.76
2.92

SD 7.89 7.89 7.11 7.94

과학성취
M 67.17 68.50 64.88 69.30

2.95
SD 22.23 22.72 21.82 22.13

* p<.05 ***p<.001

  <표 4>에 따르면, 학습양식의 경향성에서는 회피성(F=19.72, p<.00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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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성(F=8.69, p<.001)에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외의 독립성, 협력성, 의존성, 경쟁성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학관련 태도는 과학에 대한 태도(F=9.80, p<.001)와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F=4.46, p<.05)에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과학적 태

도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성취의 원점수 또한 

학년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1. 1. 1. 1.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학습양식에 학습양식에 학습양식에 학습양식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과학성취의 과학성취의 과학성취의 과학성취의 차이차이차이차이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라 과학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양식의 각 하위영역별 검사의 총점을 기준으

로 평균을 산출하여 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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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른 과학성취의 차이(N=740)

구분 집단 n M SD t

독립형
하위집단 364 46.76 10.04

-9.17
***

상위집단 376 53.15 8.87

회피형
하위집단 383 52.47 9.40

7.22***

상위집단 357 47.34 9.92

협력형
하위집단 378 48.00 10.42

-5.66
***

상위집단 362 52.08 9.08

의존형
하위집단 356 48.45 10.59

-4.12
***

상위집단 384 51.45 9.17

경쟁형
하위집단 399 47.81 10.34

-6.65
***

상위집단 341 52.57 8.91

참여형
하위집단 399 47.83 10.08

-6.58
***

상위집단 341 52.54 9.26

***p<.001

  <표 5>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학습양식에 있어 독립적 성향이 높은 집

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3.15점(SD=8.87)이고, 독립적 성향이 낮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46.76점(SD=10.04)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성향이 높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2.08점(SD=9.08)이고, 낮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

균은 48.00점(SD=10.42), 의존적 성향이 높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1.45점(SD=9.17)이고 낮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48.45점(SD=10.59), 

경쟁적 성향이 높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2.57점(SD=8.91)이며 낮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47.81점(SD=10.34), 참여적 성향이 높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2.54점(SD=9.26)이고 낮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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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점(SD=10.08)이다. 즉 이러한 성향이 높은 집단이 이러한 성향이 낮

은 집단보다 과학성취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간 과

학성취 점수의 차이는 모두 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학습양식에서 회피적 성향이 높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47.34

점(SD=9.92)이고 회피적 성향이 낮은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2.47점

(SD=9.40)으로 과학성취 점수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며, 0.1% 유의도 수

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적, 협력적, 의존적, 경쟁적, 참여적 성향의 학습양식을 선호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학성취를 얻고 회피적 성향의 학생은 과학성취

가 낮음을 알 수 있다.

2. 2. 2. 2.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과학성취의 과학성취의 과학성취의 과학성취의 차이차이차이차이

  연구문제 2, 중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에 따라 과학성취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관련 태도의 각 하위영역별 검사의 총점

을 기준으로 과학성취 평균을 산출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상위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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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성취의 차이(N=738)

구분 집단 N M SD t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집단 373 47.49 10.09
-7.12

***

상위집단 365 52.56 9.21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하위집단 392 47.63 9.61
-7.10***

상위집단 346 52.69 9.73

과학적 

태도

하위집단 374 46.90 9.88
-8.99

***

상위집단 364 53.18 9.06

***p<.001

  <표 6>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의 상위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2.56점

(SD=9.21), 하위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47.49점(SD=10.09)이고 과학교

과에 대한 태도의 상위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2.69점(SD=9.73) 하위 집

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47.63점(SD=9.61)이며 과학적 태도의 상위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53.18점(SD=9.06) 하위 집단의 과학성취 평균은 46.90

점(SD=9.88)이다. 즉, 과학관련 태도의 각 하위 영역에서 상위 집단이 하

위 집단보다 과학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과학관련 태도의 각 하위영역의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 보

다 과학성취에서 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가 높을수

록 과학성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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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과학성취에 과학성취에 과학성취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학습양식과 학습양식과 학습양식과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과학관련 태도의  태도의  태도의  태도의  

            영향력영향력영향력영향력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대한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 변인

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의 

각 하위변인간의 상관을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 <표 7>와 같다.

<표 7> 중학생의 과학성취, 학습양식, 과학관련 태도의 상관(N=738)

1 2 3 4 5 6 7 8 9 10

1 1.00

2 .34
***

1.00

3 -.30
***

-.12
**

1.00

4 .19
***

.59
***

-.11
**

1.00

5 .16
***

.55
***

.02 .59
***

1.00

6 .21
***

.68
***

-.05 .61
***

.61
***

1.00

7 .26
***

.68
***

-.33
***

.64
***

.61
***

.69
***

1.00

8 .24
***

.33
***

-.31
***

.31
***

.19
***

.24
***

.35
***

1.00

9 .28
***

.33
***

-.39
***

.29
***

.17
***

.25
***

.37
***

.63
***

1.00

10 .34
***

.47
***

-.32
***

.37
***

.22
***

.32
***

.35
***

.57
***

.68
***

1.00

**p<.01, ***p<.001

1. 과학성취  2. 독립형  3. 회피형  4. 협력형  5. 의존형  6. 경쟁형  

7. 참여형 8. 과학에 대한 태도 9.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10. 과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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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학습양식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독립형, 협력형, 의존형, 경쟁형, 참여형에서 r=.55에서 r=.69까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며 0.1% 유의도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으며, 회피형

은 의존형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r=-.12에서 r=-.33까지의 상관계수

를 산출하며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참여형과 경쟁형 사이에서는 가

장 높은 정적 상관(r=.69, p<.001)을 나타났으며, 참여형과 회피형 사이에

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r=-.33,p<.001)이 나타났다.

  과학관련 태도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과학에 대한 태도, 과

학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에서 r=.57에서 r=.68까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며 정적 상관(p<.001)이 나타났다. 

  과학성취와 학습양식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학습양식의 독립

형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r=.34, p<.001)이 나타났고, 회피형과는 부적 

상관(r=-.30, p<.001)이 나타났다. 다른 학습양식들과는 r=.16에서 r=.26

까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며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과학성취와 과학관련 태도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과학관련 

태도의 모든 하위영역과 r=.24에서 r=.34까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며 정

적 상관(p<.001)을 나타냈다. 특히 과학적 태도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r=.34)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면, 모든 하

위영역 사이에 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독

립형 학습유형과 과학적 태도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

(r=.47)이 나타났다. 회피형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의 모든 하위영역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특히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r=-.39)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습양식의 하위영역 사이에는 회피형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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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나며, 이는 독립형-의존형, 경쟁형-협동형이 대립되

는 학습유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과학관련 태도와 학습양식 사이에서

도 회피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나며, 과학성취와는 회피형

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양식 및 과학관련 태도의 각 

하위변인들 즉, 회귀분석 시 투입하는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r=.02

에서 r=.69의 범위에 걸쳐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r=.80보다 작으므

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무시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대한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의 상대

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과학성취를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의 하위영역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대한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N=738)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 R2
수정된 R2 F

과학성취

독립형 .53 .34 .11 .11 96.13
***

독립형 .48
.43 .18 .18 84.02

***

회피형 -.41

독립형 .38

.45 .20 .20 62.00
***

회피형 -.35

과학적 태도 .19

***p<.001

  단계투입방식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학습양식 

중 독립적 성향과 회피적 성향이 그리고 과학관련 태도에서는 과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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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변인에 비하여 과학성취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양식 중 독립적 성

향은 전체 11%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과학성취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

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회피적 성향과 과학적 태도 변인이 추가되면 과학

성취에 대한 설명력이 2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학습양식에 따른 과학성취의 차이나 학습양식과 과

학성취의 상관관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학생의 과학성취를 예측하는 변

인으로 학습양식의 독립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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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논의 논의 논의 논의 및 및 및 및 결론결론결론결론

1. 1. 1. 1.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

성취의 관계를 검증하여 봄으로써 학습양식(독립형, 의존형, 참여형, 회피

형, 협력형, 경쟁형)과 과학관련 태도(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가 과학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요인 중 

학생들의 과학성취에 대한 예측이 높은 요인을 찾아, 학생들의 과학성취를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라 과학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에 따라 과학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대한 학습양식 및 과학관련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에 따라 중학생의 학습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Grasha와 

Riechmann(1974)이 공동 제작하고 임창재(1996)가 재구성한 GRSLSQ를 

사용하였고, 과학관련 태도 검사를 측정하기 위해 교원대학교 수업모형팀

(1997)에서 제작한 과학태도 검사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습양식과 과학성취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

습양식 유형별로 상․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독립표본 t-검증을 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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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 학습양식의 독립형, 의존형, 협력형, 경쟁형, 참여형 모두 상위 집

단이 하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학성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

만 회피형은 하위집단이 상위집단 보다 과학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성취와의 관계를 독립표본 t-검증

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 

모두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 보다 과학성취가 유의미(p<.001)하게 높게 나

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과학성취에 대한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의 상대적 영

향력을 분석한 결과, 과학성취는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 모든 요인들 

중 독립형 학습양식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독립형과 회

피형 과학적 태도를 포함하면 과학성취의 20%를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2. 2. 2. 2. 논의논의논의논의

        학습양식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정대(1983)의 연구 결과 독립

형, 참여형, 협동형 학습양식에서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고 회피형은 학

업성취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나 이현래(2004)가 중학생을 대상

으로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성취를 측정한 연구에서 회피형의 학생이 과학탐

구능력이 낮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선아

(1989) 역시 독립형, 참여형, 경쟁형의 학습양식이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

낸다고 하였고, 박재환(1997)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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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연구에서는 독립형, 참여형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도 독립형, 의존형, 참여형, 경쟁형, 협력형 학습양식 모두

에서 학업성취에서 상위집단이 유의미하게 하위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

였다. 그러나 독립형 학습양식의 상위 집단이 과학성취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얻는다는 것은, 과학교과의 특성 상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을 계획하고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 성취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문(2006)의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성취에서 과학관련 태도가 높은 

학생의 과학성취가 높다고 한 연구나 이수진(2004)의 중학생의 자아효능

감 및 과학적 태도와 과학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과학관련 태도가 높은 학생

의 과학성취가 높다고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요인 중 과학적 태도가 가장 과학성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관련 태도 중 과학적 태도인 자발성, 호기심, 

객관성, 끈기, 창의성 등의 요소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성취

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성취에 대한 상대적 영향을 알아본 연구의 결과, 학습양

식의 독립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독립형 학습 유형이 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학습양

식이며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 중심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바람

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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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라 과학성취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독립형, 참여형, 협력형, 의존형, 경쟁형 성향이 높은 중학생이 그러한 성

향이 낮은 중학생에 비해 과학성취가 높다.

  둘째, 과학관련 태도 간에 따라 과학성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가 높은 중학생의 

과학성취가 높다.

  셋째, 학습양식과 과학관련 태도의 하위영역 중에서 중학생의 과학성취

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학습양식의 독립형 성향이

며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인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관련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

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양식을 측정할 표준화

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실정과 학습자들에게 맞

게 학습양식을 개념화하고, 학습양식의 측정할 표준화 된 검사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양식에 맞는 과학과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습양식 유형 별로 집단을 구성하고 교수 방법, 과제 구성 및 

과제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는 실험연구는 보다 효율

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과학관련 태도 중에서도 과학적 태도가 과학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과학적 태도 즉 창의성, 끈기, 개방성, 호기심, 자진성, 비판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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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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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1. 기상대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5 4 3 2 1

2.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학적 지식은 나중에 변할 수 있

다.
5 4 3 2 1

3. 예술가는 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5 4 3 2 1

4. 과학 기술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과학

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5 4 3 2 1

5.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과학기술자이므로 나와 과학기

술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5 4 3 2 1

6. 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7. 과학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대단히 흥미롭다. 5 4 3 2 1

8. 과학에 관한 책을 읽을 때에는 곧 싫증이 난다. 5 4 3 2 1

9. 나는 텔레비전에 과학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5 4 3 2 1

10. 과학에 관한 지식은 나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5 4 3 2 1

11. 나는 학교에서 과학을 좀 더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5 4 3 2 1

12. 과학은 가장 재미있는 과목 중의 하나이다. 5 4 3 2 1

13. 나는 과학시간이 기다려진다. 5 4 3 2 1

14. 과학시간이 없다면 나의 학교생활이 더 즐거울 것이

다.
5 4 3 2 1

15. 나는 과학시간이 재미있다. 5 4 3 2 1

16. 나는 과학시간이 되면 마음이 즐겁다. 5 4 3 2 1

17. 나는 과학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 5 4 3 2 1

18. 나는 과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을 받을까봐 불안

하다.
5 4 3 2 1

19. 나는 다른 수업 시간보다 과학 수업 시간에 더 긴장하는 

편이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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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20. 나는 과학시간 조별 수업을 할 때 내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5 4 3 2 1

21. 나는 과학 시험을 볼 때면 다른 과목보다 더 긴장되고 

불안하다.
5 4 3 2 1

22.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으

려고 노력한다.
5 4 3 2 1

23. 나는 책이나 선생님의 지시와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해 보고 싶다.
5 4 3 2 1

24. 나는 조별 과학 실험을 할 때 앞장서서 한다. 5 4 3 2 1

25. 조별 과학 실험을 할 때 조원들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서 협력해서 활동한다.
5 4 3 2 1

26. 내가 실험한 결과가 다른 학생의 결과와 다르더라도 

보고서에 결과를 그대로 적는다.
5 4 3 2 1

27. 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끈기 있게 노력하

여 방법을 찾으려 한다.
5 4 3 2 1

28. 나는 실험실에서 결론을 내릴 때 실험에서 얻은 자료

를 근거로 한다.
5 4 3 2 1

29. 나는 과학상식이 부족하여 과학에 대한 질문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
5 4 3 2 1

30. 나는 과학 응용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낀다. 5 4 3 2 1

31. 나는 다른 학생에 비해 실험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5 4 3 2 1

32. 나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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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내준 과제를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한다. 5 4 3 2 1

2. 나는 수업시간에 자주 딴 생각을 한다. 5 4 3 2 1

3.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활동을 좋아한다. 5 4 3 2 1

4. 나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려 주시는 것이 좋다.
5 4 3 2 1

5.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학

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5 4 3 2 1

6. 나는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내주신 과

제는 다 한다.
5 4 3 2 1

7. 수업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도 종종 교재만큼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5 4 3 2 1

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은 대부분 지겹다. 5 4 3 2 1

9. 나는 다른 친구들과 수업 내용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

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10. 나는 선생님이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말해주기를 바

란다.
5 4 3 2 1

11.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

은 필요하다.
5 4 3 2 1

12. 학교 수업은 대부분 들을 가치가 있다. 5 4 3 2 1

13. 나는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에 대해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5 4 3 2 1

14. 나는 수업시간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다른 학생들

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15. 나는 과제를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5 4 3 2 1

16.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
5 4 3 2 1

17. 나는 수업 내용을 혼자서 많이 공부한다. 5 4 3 2 1

18. 나는 대부분의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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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19.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서로 교환하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5 4 3 2 1

20.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방식 그대로 과제를 완성한다. 5 4 3 2 1

21.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5 4 3 2 1

22.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자기하기에 달려있다. 5 4 3 2 1

23. 나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다. 5 4 3 2 1

24.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5 4 3 2 1

2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문제를 풀거나 질문에 답

하려고 한다.
5 4 3 2 1

26. 수업 활동은 재미있다. 5 4 3 2 1

27. 나는 수업 내용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28. 나는 학교 수업에서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생각을 포기

했다.
5 4 3 2 1

29. 나는 같은 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서로 도와주는 하

나의 팀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30. 학생들은 수업과제에 대하여 선생님의 지도를 더 자세

히 받아야 한다.
5 4 3 2 1

31. 다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약간 불

편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32. 나는 수업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5 4 3 2 1

33. 나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34. 나는 그럭저럭 할 정도로만 공부한다. 5 4 3 2 1

35. 수업에서 배울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5 4 3 2 1

36. 나는 노트 필기할 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한 말을 대

부분 적는다.
5 4 3 2 1

37. 반에서 가장 잘 하는 학생이 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5 4 3 2 1

38. 나는 재미있든 없든 주어진 숙제는 다 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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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39. 수업에서 배운 주제가 나에게 흥미로우면, 나는 혼자

서 그 내용에 대해 더 찾아본다.
5 4 3 2 1

40. 나는 보통 시험 때 벼락치기를 한다. 5 4 3 2 1

41. 배우는 것은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 협력적인 노력이

다.
5 4 3 2 1

42. 나는 아주 잘 짜여진 수업을 좋아한다. 5 4 3 2 1

43. 나는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과제를 더 잘

하려고 한다.
5 4 3 2 1

44. 나는 수행과제나 프로젝트를 혼자 하는 것을 더 좋아

한다.
5 4 3 2 1

45. 나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

겠다.
5 4 3 2 1

46. 나는 다른 친구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기

꺼이 도와준다.
5 4 3 2 1

47. 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48. 나는 다른 학생들이 시험이나 과제에서 얼마나 잘 했

는지 알고 싶다.
5 4 3 2 1

49. 나는　꼭 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선택과제도 주어

지면 한다.
5 4 3 2 1

50. 나는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먼저 혼자서 이해

하려고 노력한다.
5 4 3 2 1

51. 나는 수업시간에 조별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52. 나는 선생님들이 칠판에 개요나 중요내용을 적어주셨

으면 좋겠다.
5 4 3 2 1

53. 나는 선생님들이 내가 잘 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인정

해주셨으면 좋겠다.
5 4 3 2 1

54. 수업시간에 나는 앞쪽에 앉는 것이 좋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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