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연구의 필요성 

학습자들이 프로그래밍 학습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문법 위주의 프로그래밍 학습, 단순한 교육 
방법, 전공 교사의 부족, 교사 역량의 부족, 진도에 
급급한 학교 현장 등이 있다[1]. 또한 학습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학습방법마다 특징이 
다르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2]. 또한 학생
들은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회복탄력성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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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실패를 하더
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다시 탄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양 프로그래밍 
강좌에서 학습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회복탄력성을 
분석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프로그래밍 학습에서의 성별 차이

프로그래밍 학습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동안 꽤 진행되어왔다. 

유병건(201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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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높지만 편차가 더 크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전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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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und that the male students had a higher average resilience than the female students but a larger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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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프로그래밍 관련 팀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
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를 통
하여 학습자 특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논의하였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제공하
였다[2].

박찬정(2016)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학습에 
있어서 추상적 사고의 남녀학생의 차이를 분석하
였다. 또한 프로그래밍에서의 추상적 사고력의 높
낮이가 문제의 이해에 영향이 차이가 있었다[4].

2.2 프로그래밍 학습에서의 회복탄력성

프로그래밍 학습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진행되고 있다.

김세민(2018)의 연구에서는 공업계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학습에 있어서 내
성적이거나 외향적인 성격유형에 따라 회복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내성적인 학습
자들에게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였지만, 외향
적인 학생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
었다[2].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
래밍 학습은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복탄력
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Ⅲ. 연구 절차 및 결과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J대학교의 1학년 학생 
399명을 대상으로 학습을 실시하면서 연구하였다.
이들은 1학년 시기에 프로그래밍 관련 과목을 한 
가지 이상 교양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본 연구
를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 상태이며 사후검사
학기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남학생 170명과 여학
생 229명 등 총 399명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남학생의 회복탄력성 분포는 그림 2와 
같고 여학생의 회복탄력성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사전검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
과는 개강 후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복
탄력성을 분석하였을 때 남학생의 평균은 188.38
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185.87이며, 유의확률 p는 
0.004로 p<0.05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남학생의  
회복탄력성의 평균치는 여학생의 회복탄력성의 
평균치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표준편차는 24.045이고, 여학생
의 표준편차는 19.893으로 남학생은 회복탄력성이 
우수한 학습자와 회복탄력성이 낮은 학습자의 차
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
우에는 프로그래밍 학습이 필요한 전공인 공과계
열 학생의 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높은 회복탄
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공의 학
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공과계열 학생의 비율이 적어서 편차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 집단 간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독립
표본 t-Test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림 1. 남녀성비

그림 2. 남학생의 회복탄력성 분포

그림 3. 여학생의 회복탄력성 분포

성별 N Avg. SD t p

남학생 170 188.38 24.045
1.210 .004

여학생 229 185.71 19.893

표 1. 남녀학생의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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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양 프로그래밍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회복탄력성의 차이
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유의미
한 수치로 회복탄력성이 더 높았지만 개인별 편
차가 여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으로 각 전공별로 남녀학생의 비율
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전공별로 
성별을 추가로 분류하여 여러 집단을 토대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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