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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밀어닥친 외환 위기 이

후 이공계 진로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급감하면서 이

공계 학생들의 비율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다.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 중 이공 계열의 비율은 1996

년 48.0%에서 2006년에는 38.4%로 줄어들었다(교육

통계연보,1996; 교육 통계 연보, 2006). 게다가 이공계

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마저 그 희망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의 약학 계열로 집중되면서 순수 과학이나 

공학을 진로로 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차 줄

어들고 있다. 

명전옥(1986)은 한국 인문계 고교생들의 진로 결정 

요인으로 장래 직업, 대학 전공, 적성 및 주변의 권유 

등이 주 요인 임을 밝혔는데, 이러한 경향은 윤진 등

(2006)에 의하면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가 주 

요인으로 부각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윤진(2007)은 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요인들 중 개인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교육적 요인은 다른 두 요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선택에 학생들의 능력과 인성 등의 개인

적 요인 뿐 아니라 학교 과학 수업의 질과 같은 교육적 

요인들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Woolnough(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 따

라서 학교에서 실시되는 적절한 진로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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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view with a scientist and engineer

on service performance assessment on science career orientation and image of scientists. Science track students 

in the 11th grade carried out the interviews and made powerpoint presentations. After the students' presentation

in the chemistry class, the teacher made comments on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Students gave presentation 

in each class for a year. Before starting this assessment, students took science career orientation questionnaire

and DAST (draw-a-scientist-test). These two tests were conducted again at the end of the ye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score for the science career

orientation.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preference for science learning' categor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career decision of a high school student has already been fixed rigidl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1) between pre- and post-test on the image of scientists.

This demonstrated that the stereotypic image for a scientist was reduced by the interview performance 

assessment and that, students came to have an affirmative perception of scientists 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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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과학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육동은(2004)은 중

학교 교사들의 진로 교육 인식을 조사하여 시청각 매

체를 이용한 진로 교육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은 뒤 

이에 맞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양

희진(2004)은 중학교 3학년 들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희망 유형을 조사하여 유관 교과 교사들로부터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진로 지도를 원한다는 결과를 얻었

고, 이를 고려하여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이를 직접 실시하여 

효과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이를 실시하고 효과를 관찰한 것으로는 윤혜경 등

(2006)의 연구가 있는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TV 프

로그램을 활용한 과학 진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수

업에 적용하면서 교사가 인지적 설명을 보충하였을 때 

과학 진로 지향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위의 사전 연구들이 대부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사전 연구는 거의 없는 형

편이다.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윤

진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는 과학 진

로 희망이 과학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

게 주고, 과학 진로 희망 및 과학 진로 선택에 대한 교

육적 요인의 영향이 다른 학교급보다 더 큰 시기이므

로, 각 직업에서의 과학의 필요성과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과학 진로교육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 희망이 가장 직접적

으로 드러나는 시기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관찰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와 진로 선택은 그 직업

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Gottfredson, 

1981; O'Maoldomhnaigh, Mhaolain, 1990). 학생들은 

특히 대중 문화를 통해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형성하며(Song, Kim, 1999), 대중 문화를 통해 정형화

된 이미지는 아동들의 삶에서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

친다(Gerbner, Linson, 1999). Sheffield(1997)는 학생

들에게 부정적으로 정형화된 이미지는 결국 그들이 장

래 직업으로서 과학 기술자를 거부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 이미지를 

조사하는 연구가 중요한데, 세계 각국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자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과

학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안경을 쓰고 가운을 입은 

중년이나 노년의 백인 남성 과학자이다(Chambers, 1983). 

관련된 연구로 Mason et al.(1991)도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DAST(Draw-a-Scientist Test)를 실시하여 Chambers 

(1983)의 결과와 비슷한 모습에 괴팍하고 음흉한 성격

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와 같은 DAST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형화된 과학자 

이미지는 아이들의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쉽

게 변하지 않는다(Barman, 1997; Fort, Varney, 1989). 

이와 관련되어 Rahm과 Charbonneau (1997)는 교사 

양성 과정에 등록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DAST를 이용해 과학자 이미지를 조사해 본 결과, 실

제로 수많은 과학자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

음을 밝혀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Song과 Kim(1999)이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과학

자 이미지를 조사하여 우리 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비

해 조금 덜 정형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여상인(1998) 또한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변형된 DAST와 인터뷰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자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의 학생들은 단

정하고 깨끗한 모습의 젊은 과학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냈다. 이와 관련하여 유미현 등(2007)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잡지 읽기 수업을 

통해 과학자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의 이공계 학

급 학생들에게 연중 수행 평가로 부과한 현역 과학기

술자와의 인터뷰가 학생들의 과학 진로 지향와 과학자

에 대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역 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 수행 평가는 학생들의 

과학 진로 지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현역 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 수행 평가는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남녀 공학 공립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이공계 학급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반의 학생 수는 33명, 31명, 23명, 23명

이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자는 고등학교 2학년 이공계 과정 학생들에

게 현역 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를 연중 수행평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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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 약 9개월 정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실시된 현

역 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진로

지향과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진로지향도 검사와 과학자 이미지 

검사를 사전 검사로 실시하였고,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분석

을 위해 과학 진로 지향도 검사와 이미지 검사의 점수 

평균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고, 질문지와 수업에 대한 

설문지 등을 분석하였다.

1) 인터뷰 수행 평가

3월 첫 수업 시간에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

께 지난 몇 년 간의 자료들 중 샘플로 보여줄 만한 발

표 파일을 보여줌으로써 과제 발표를 소개하였다. 인터

뷰 대상은 이공계 관련 직업 종사자들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를 하지 않고 진료만 하는 의사나 약 판매만을 주

로 하는 약사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부 중인 

학생들은 적어도 석사 학위 이상의 사람들만을 대상으

로 하도록 제한하였다. 불가피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이

메일이나 전화 인터뷰 등도 이루어졌지만 거의 대부분

의 학생들은 직접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자료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가능한 한 반드시 학생과 함께 찍

은 인터뷰 대상자의 연구 모습을 담은 사진을 첨부하

고 연락처도 명기하도록 하였다. 

2) 인터뷰 발표 

이 수행 평가는 보고서 제출과 함께 매 수업 시간 

초기 5분 정도를 할애하여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으

로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평균 발표 시간은 5~10

분 정도였다. 또한 발표가 끝나면 연구자가 이 발표 내

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코멘트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2007년 3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시험기간과 방학 등을 제외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2007

년 11월 정도에 끝을 맺었다. 학생들이 발표한 프리젠

테이션의 개수는 전체적으로는 약 90개였고, 각 반 별

로는 20~25명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학생들은 

1년에 걸쳐 본인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20~25개의 발

표를 보았다.

3) 인터뷰 자료 분석

학생들이 발표한 인터뷰 자료 90개 정도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이 인터뷰 대상이 된 직업군은 교수였으며 

분야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제일 많았다(Table 1). 

3. 검사도구

과학 진로 지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윤

혜경 등(2006)이 사용한 ‘과학 진로 지향도’ 설문을 그

대로 사용하였으며, 문항 응답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

으면 과학 진로 지향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과

학 진로 지향도’ 설문은 ‘과학 학습 선호도’, ‘과학 진

로 선호도’,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과학 정보

의 필요성’ 등 4가지 범주,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각 범주의 세부 내용 및 설문의 신뢰도 α 계수는 

Table 2와 같다.

설문지를 수거해서 분석한 다음 지향도 점수가 급격

Table 2 

Reliability of 'Science Career Orientation' Questionnaire

Category
No. of 

items

α reliability

(pre test)

α reliability

(post test)

Preference for 

science learning
6 0.822 0.805

Preference for 

science career
4 0.898 0.855

Awareness of 

science career value
6 0.843 0.712

Need for science 

career information
4 0.851 0.714

Table 1 

Careers and Fields of Interviews

career field

career ratio (%) field ratio (%)

professor

office worker

research worker

businessman

student

the others(free-lancer, etc)

27.9

24.4

23.3

10.5

8.1

5.8

high Technology(IT, BT, NT, ET)

technology(architecture, etc)

medical science

chemistry

food nutrition

pharmacy

the others(astronomy, etc)

39.3

22.6

13.1

9.5

6.0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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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증가한 학생 중 5명, 감소한 학생 중 3명, 거의 

변하지 않은 학생 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본 연구자

가 제작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보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수행 평

가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등을 적어내도록 하여 학생

들이 이 수행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아보

았다.

또한 과학자 이미지 검사지로는 Chambers(1983)가 

과학자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고안

한 DAST(Draw-A-Scientist Test)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의 그림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점

수화하는 방법인 Finson et al.(1995)의 DAST-C(Draw- 

A-Scientist Test checklist)를 이용하여 채점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과학 진로 지향도 검사 결과

사전과 사후 과학 진로 지향도 검사 결과를 전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혜경 등(2006)의 사전 연구

에는 사전이나 사후 모두 중학생들의 과학 진로 지향

도 점수가 3점 미만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 

Table 3 

Change of Science Career Orientation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3.56 0.68 3.68 0.50 1.522 .131

3.5를 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 데 이는 윤진 등

(200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과학 진로 희망 비율

(26.3%)이 초등학교(21.3%)나 중학교(16.7%)에 비해 

높게 나왔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

만 1년 동안 이어진 진로 지도(과학 기술자와의 인터

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 지향도 변화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은 이미 형성된 학생들의 진로 신념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전체 점수

를 사전과 사후에 비교해서 Fig. 1에 나타내었다.

진로지향도 총점을 상중하로 나누어 보았을 때, 90

점 이상의 상위권과 50점 미만의 하위권이 줄어들고 60

점과 90점 사이의 중상위권으로 다수 포진하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년간의 이공계 

학업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이라 생각되는 데, 학생들

이 이과 관련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과 

얻은 학생들로 나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진로지

향도 점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한 학생들이 써 낸 

내용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추측하였다. 

3

.

2

. 

, 

, 

.

과학 진로 지향도 변화를 범주 별로 좀 더 자세히 분

석해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Fig. 1 science career orientation test score of pre and po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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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범주 중에 ‘과학 학습에 대한 선호도’에서

는 유의미한 증가(p<0.05)를 나타냈고, 나머지 세 가지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에 

대한 신념이 이미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되는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과학 진로 결정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학습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각 문항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문항별 분석을 해보았더니 범주 1의 문항 1,2,4,5번과 

범주 3의 문항 14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각 문

항의 내용과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범주 1의 ‘과학 학습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유의미

한 증가는 ‘현역 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라는 수행평가

와 관련된 것 이라기보다는 1년 동안의 과학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이 경험한 바에 의한 결과라고 파악하는 것

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수업 평가 질문

지에 몇몇 학생들이 써 낸 내용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 

, 

.

.

그러나, 문항 14번의 과학 기술 관련 직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인터뷰의 

효과라고 생각된다. 진로 지향도 점수가 크게 증가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돌린 결과 다음과 같은 의

견들이 나온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 

. 

, 

. 

, 

.

( , )

.

이와는 별개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수

행평가에 대한 평가를 적어내도록 한 결과는 96%의 

학생들이 인터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Table 4 

Categorical change of Science Career Orientation 

category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Preference for science learning 3.59 0.78 3.87 0.67 2.857 .005
**

Preference for science career 3.53 0.82 3.59 0.82  .548 .585

Awareness of science career value 3.47 0.77 3.56 0.60 1.070 .287

Need for science career information 3.70 0.86 3.67 0.68 -.293 .131
** 

p < 0.01

Table 5 

Change of Science Career Orientation by each items

No. of 

item
item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1 science class is interesting 3.69 .900 3.92  .862 2.023 .046
*

2
There are many interesting things in learning 

science class
3.77 .978 4.15  .859 3.098 .002

**

4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join a school 

science activities
3.06 1.237 3.44 1.130 2.391 .019

*

5
Hard studying of science has the advantage 

of entering into various fields. 
3.90 1.027 4.20  .791 2.469 .015

*

14 science related career have bright outlook. 3.65 1.096 3.91  .902 2.007 .047
*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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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볼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고자 

인터뷰 수행 평가의 장점을 적게 한 결과를 종합하여 

Table 6에 나타냈는데, 학생들이 적은 장점은 주로 여

섯 가지 정도로 요약되었으며 과학 관련 직업의 다양

성에 대해 알게 된 점, 직업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 점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장기간에 걸

쳐 다양한 인터뷰 내용을 본 결과라 생각된다. 

2. 과학자 이미지 결과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DAST-C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사전과 사후의 비

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사후의 비율이 낮아진 것

을 볼 수 있다. 각 항목 별로 비교해본 결과, ‘실험복 

착용’ 항목은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연구의 상징 제

시’, ‘실내에서 작업’ 항목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다른 항목들은 값은 감소했지만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세 항목의 사전, 

사후 비율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에서 과학자의 정형화된 이미지

Table 6 

The good point of interview performance assessment

good point ratio (%)

 know the variety of career

 get a concrete information about career

 help for career choice

 unusual experience

 experience realized practical science 

 get an opportunity of oral presentation

 the others

33

23

19

14

6

5

2

를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사전과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사후 이미지 검사 점수의 평균은 2.93으로 사전 점수 

평균인 3.65보다 유의 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현역 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 수행평가가 정형화된 과학자의 이미지를 변화

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 전체의 이미지 검사 점수 합계 점수를 나타낸 

그림은 Fig. 3과 같다.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과학자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

지가 사후 검사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significantly reduced items between pre and post 

test

Table 8 

Change of image of scientists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3.65 1.28 2.93 1.47 -3.75 0.000
**

** 
p < 0.01

Table 7 

The Results of DAST 

item
pre (N= 113) post (N= 109)

frequency ratio (%) frequency ratio (%)

lab coat 38 33.6 24 22.0

glasses 21 18.6 14 12.8

beared face  3  2.7  0 0

research symbol 90 79.6 66 60.6

knowledge symbol 16 14.2 17 15.6

science-technology symbol 34 30.1 31 28.4

male scientist alone 76 67.3 64 58.7

sign of danger or secret  6  5.4  5  4.59

work in indoor 97 85.8 72 66.1

over middle age 31 27.4 26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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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검사에서는 학생의 성

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항목들이 나타났다. 결과를 

남녀 학생별로 분석해본 결과 사전, 사후 검사에서 공

통적으로 합계 점수와 ‘안경’, ‘남자 과학자 혼자’항목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두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정

형화된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Fig. 3 test score of pre and post test of DAST

Table 9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of image of scientists on pre and post test

item
boys girls

t p
M SD M SD

glasses
pre-test 0.22 0.416 0.08 0.272 2.037 0.046

* 

post-test 0.16 0.370 0.00 0.000 4.061 0.000
**

male scientist alone
pre-test 0.80 0.399 0.23 0.430 6.324 0.000

**

post-test 0.69 0.465 0.18 0.395 5.191 0.000
**

total score
pre-test 3.83 1.296 3.04 1.076 2.825 0.006

**

post-test 3.17 1.456 1.95 1.133 3.648 0.000
**

** 
p < 0.01, 

* 
p < 0.05

Fig. 4 examples of drawing by boy and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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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정형화된 과학자 이미

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그

림을 제시하면 Fig. 4와 같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2학년 이공계반 학생들에게 현역과학기술자와의 인터

뷰 수행평가를 부과한 뒤 이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 학생들은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실제 과학 기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하

여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함으로서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 평가를 통해 과학진로지향도와 과학자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과학진로지향도’ 

설문지와 ‘Draw-A-Scientist-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을 분석해본 결과 이공계반 학생들의 진로 지향

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5점 중 3.56), 현역과

학기술자와의 인터뷰 수행 평가가 실시된 후에도 총점

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이공계

로 진로를 정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과학 진

로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으며, 

1년 정도 진행된 인터뷰 수행 평가가 그들의 견고한 진

로 관련 신념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주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는 ‘과학 학

습에 대한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일어났으며 이

것은 과학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변인, 즉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윤진(2007)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고무적인 현

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인터뷰 수행평가의 

효과라기보다는 1년간 진행된 과학 수업의 질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20개의 항목 중 ‘과학 진로

에 대한 가치 인식’항목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인

터뷰 수행 평가로 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학생

들에게 본 수행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을 때 96%

의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년

간의 진로 관련 수행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로지향도가 

크게 변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좀 더 의미 있는 진

로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열을 정하기 전인 10

학년이나 중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진로 지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학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사전과 사후에 걸

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학생들은 이미 사전에도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았고(36.5 

%), 이 비율은 사후 검사에서 29.3%로 낮아짐으로서 

인터뷰 수행 평가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알 수 있었

다. 과학자 이미지 검사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는데, 사

전-사후 검사에서 동일하게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좀 더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공계로 진학을 한 여학생들은 대부분 과학자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학생들은 사후 검사에서 정형화

된 과학자 이미지 비율이 19.5% 정도로 매우 낮아진 것

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남녀 학생 모두 수행 평가를 

통해 정형화된 과학자 이미지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

으므로 이를 통해 현역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 수행 평

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행

동하는 시기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을 위한 적절한 

진로 지도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 진로 교

육이 과학 수업 시간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윤혜경 등, 2005) 견지에서도 수업 내용과 관련

된 진로 자료가 개발되어 수업 내용 지도와 함께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결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역 과학기술자와의 인터뷰 수행 

평가가 과학 진로 지향도 및 과학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이공계 학

생들은 인터뷰를 실시하고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고, 프리젠테이션 후에

는 교사가 그 내용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였다. 프리젠

테이션 발표는 매 수업 시간마다 한 명씩 1년 동안 계

속되었다. 이 수행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과학진로지향

도 검사와 과학자 이미지 검사(DAST; Draw-A-Scientist- 

Test)를 실시하였고,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같은 검

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과학진로 지향도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부 영역별로는 ‘과학 학습 

선호’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

생의 진로 결정이 이미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학자 이미지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p< 0.01)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과학자의 이미지가 인터뷰 수행 평가를 통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과학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과학

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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