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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 행동억제체계 및 행동활성화체계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of Behavioral Inhibition/Activation System about 
Science Learning to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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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motivation to related variables, and the
motivation by student's variables basically through measure of motivation system about science learning. For this,
496 fourth-grade students and 425 eighth-grade students were required to accomplish a questionnaire on behavioral
inhibition/activation system about science learning (SL-BIS/BAS), and self-efficacy. Based on these materials, SL-
BIS/BAS by student's variables and relations between the system to self-efficacy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First, the sensitivity about SL-BIS in the eighth-grade was higher than in the fourth-grade. But sensitivity about SL-
BAS and self-efficacy in the eighth-grade was lower than in the fourth-grade Hence, the difference in sensitivity
about SL-BIS/BAS agree with difference in motivation. 

Second, there were low negative correlation with SL-BIS and self-efficacy,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SL-BAS
and self-efficacy. In addition, two systems account for 41% of self-efficacy, it showed that SL-BIS/BAS relates to
self-efficacy.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relations of motivation to related variables, and the motivation by student's
variables were identified. These results would be helpful for teacher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about motivation
by students' variables and to make a plan for the appropriate strategies for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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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기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 행동을 유지하는 힘(Schunk et al., 2008)으로 정

의된다. 특히 학습에서 동기는 그 자체가 교육목표인

동시에 다른 교육목표의 성취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곽 순 등, 2006), 과학 역의 학업적 성취(Glynn

et al., 2007)뿐 아니라, 개념변화(백성혜 등, 1999),

학습 전략(전경문과 노태희, 1997) 등과 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체계와 관련하여

Gray(1987)는 행동억제체계(BIS)와 행동활성화체계

(BAS)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동기체계에 한 민감성

이 행동과 정서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동기체계는 동기를 조절하고(Carver & White,

1994),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등과 접하게 관련된

다(Costa & McCrae, 1980; Watson & Clark,

1984). Gray이론의 가장 큰 이점은 BIS/BAS 체계의

신경생물학적 기제를 지지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Gable et al., 2000), 개인의 특성을 생물학

적 차이, 즉 중추신경계 기능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

어(Wheeler et al., 1993)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해석

이 가능하다. 

이에 임성만(2010)은 과학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행동에 한 동기체계를 측정

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의 BIS/BAS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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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과학학습 행동억제체계(SL-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about Science

Learning)와 과학학습 행동활성화체계(SL-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bout Science

Learning)를 개발하 다. 이는 일반적인 동기체계보

다 과학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 행동에 한 동기체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높은 타당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체계의

민감성에 한 측정은 특히 과학 역에서의 동기를

설명하고,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역에서 동기는 학습자의 변인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동기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곽 순 등, 2006; 이경훈, 1998). 즉, 학년

이 낮은 경우에는 과학 학습에 해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런 흥미와 자신

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는 성취도와

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Glynn et al., 2007)

와 연결해 볼 때, 이러한 경향은 교육적 처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동기가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꾸준히 지

속되어 오고 있다(이미경과 홍미 , 2007). 이 외에도

동기는 성취도와 정적 상관이 있으므로(Glynn et

al., 2007) 높은 동기를 가진 학생들의 성취도는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동기와 관련된 변인이자 동기의 구인인 자기

효능감은 자아개념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상으로 하는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Bong &

Skaalvik, 2003),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과학 학습에서 자기효능감은 학문적 성취, 과제

선택, 진로 결정에 한 예측력이 강한 변인(Britner

& Pajares, 2006)이며,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

개하는 변수로(Bandura, 1986), 다른 동기변인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동기체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김교헌과

김원식, 2001; 김희수, 2006; 허진 과 임현묵,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 상황의 동기체

계와 학습에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과학학습 상황을 잘 반 할 수 없으며, 같

은 속성의 집단을 상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학년

이나 성, 성취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

다. 따라서 과학학습 상황과 관련된 동기체계와 과학

학습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두 요소의 상

관관계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 과학학습과 관련

된 학생들의 동기체계를 보다 면 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체계 연구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4학년과 8학년 학생의 SL-BIS/BAS와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SL-BIS/BAS

가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인과관계

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연구 절차

이 연구는 학생들의 과학학습 행동억제체계/행동활

성화체계 검사지를 통해 과학학습 동기체계, 즉 과학

학습 상황에 한 민감한 정도를 조사하고, 과학학습

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검사를 통한 결과와 비교∙분

석하여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체계를 정리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 개개인의 과학학습에

한 기질적인 성향을 알아보는 행동억제체계/행동활성

화체계와 학습동기,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문헌 연구와 선행 연

구를 토 로 연구 방법을 고안하여 그에 적합한 검사

지 및 평가도구를 선정하 다. 선정한 검사지 및 평가

도구를 번역한 후,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교사 출신

박사과정 6인이 참석한 세미나를 통해 2차례에 걸쳐

검토하고 과학교육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의뢰하 다.

타당도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후 검사지를 초

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에 투입하 다. 검사지를

회수하여 자료를 코딩하 으며, 코딩 과정에서 이름

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

거하여 최종 연구 상을 확정지었다. 그 후 자료를 분

석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 다. 

2. 연구 상

연구의 상은 4학년과 8학년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표집하 다. 초등학생은 9개교 507명, 중학생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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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445명으로 총 952명의 검사지를 회수하 다. 초등

학생 응답지 중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7부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4부를 제거하 고, 중학생 응답지 중 이름

을 기록하지 않은 4부와 불성실한 응답 16부를 제거

하 다. 이에 따라 실제 분석 상은 초등학생 496명,

중학교 425명으로 총 921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

학생이 461명, 여학생이 460명이다. 최종 연구 상

은 표 1과 같다. 

3. 검사지 선정 및 검토

가. 과학학습 행동억제/활성화체계(SL-BIS/BAS)

과학학습과 관련된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학습행동 억제와 활성의 동기체계는 임성만(2010)의

SL-BIS/BAS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임성만

(2010)의 과학학습 행동억제체계(SL-BIS)는 과학학

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

끼게 하고, 그러한 단서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학습 행동을 억제하거나 회피하게 한다. 반면,

과학학습 행동활성화체계(SL-BAS)는 학습자로 하여

금 과학학습을 좋아하게 하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체계이다. 과학학습 행동억제

체계의 하위 요인은‘학습불안’과‘관계불안’이며, 학

습불안은 과학학습에 한 인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

는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황이고, 관계불안

은 과학학습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변인들과의 상

호작용에 의해 향을 받는 감정적인 상황이라는 점

이 다르다. 행동활성화체계의 하위 요인은‘보상민감

성’, ‘도전추구’, ‘흥미추구’이다. 보상민감성은 보상

에 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학습하려는 성향이며,

도전추구는 자신이 바라는 학습목표를 도달하거나 학

습내용을 습득하려는 강한 열망과 지속성을 의미하

며, 흥미추구는 새로운 보상에 한 열망과 잠재적으

로 보상이 될 수 있는 학습에 한 접근 의향, 재미있

게 학습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SL-BIS/BAS 척도의 문항은 총 36문항으로‘학습

불안’7문항, ‘관계불안’4문항, ‘보상민감성’10문

항, ‘도전추구’5문항, ‘흥미추구’10문항으로 이루어

져있다(부록 1 참조). SL-BIS의 점수 범위는 최저 11

점에서 최고 44점, SL-BAS의 점수 범위는 최저 25

점에서 최고 100점이다. 임성만(2010)의 연구에서

SL-BIS/BAS척도의 타당도 CVI는 0.75 � 1.00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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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사지 분석 상

학교급 학교명
성별

계(명)
남 여

초등학교
4학년

경기 S초등학교 29 22 51

경남 J초등학교 17 19 36

경남 W초등학교 14 18 32

광주 Y초등학교 41 40 81

전 J초등학교 14 13 27

전 J초등학교 12 13 25

서울 B초등학교 33 31 64

서울 S초등학교 69 65 134

서울 W초등학교 21 25 46

전체 250 246 496

중학교
2학년

전 J중학교 110 - 110

전 M중학교
78 -

147
- 69

인천 P중학교 23 21 44

청주 C중학교 - 124 124

전체 211 214 425

전체 461 460 921



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0.89 고,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921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SL-BIS가 .853, SL-BAS

가 .935로 전체 .874의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 다. 

나. 자기효능감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검사하기 위해 Pintrich와

De Groot(1990)이 개발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중 하위항

목인 자기효능감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을 이 연구의

검사 문항으로 구성하 다. 원본의 하위항목인 자기

효능감만 추출하여 새로 구성하 고 외국어로 구성된

검사지를 번안하여 사용하 으므로 이에 한 내용타

당도를 2차례에 걸쳐 과학교육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

여 점검을 받았다.

MSLQ의 하위항목은 크게 동기적 신념과 자기규제

학습전략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동기적 신념의 하위

항목으로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험 불안이 있

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급 과업의 수

행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고려하 으

며, 신뢰도는 .89 다. 

검사지는 원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된 9문항이

었으나, 학년을 고려하여 과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을 측정할 수 있도록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 다.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한 이유는 연구 상인

4학년과 8학년 중 4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나

이가 어린 집단의 경우 단계 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단계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성태제와 시기자, 2006). 최종적으로 개발된 자

기효능감에 한 문항은 표 3과 같다. 최종적으로 구

성된 문항의 신뢰도는 .929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SL-BIS/BAS와 과학학습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

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4학년 496명과 8학년 425명을

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표집하 으며, 각 피험자

는 SL-BIS/BAS와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에 응답하

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9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각 검사지는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의 감독 하에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는 연구자가 교사에게 유선

으로 검사의 취지를 자세히 이야기한 후 검사에 한

사전 정보가 담겨진 내용을 검사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 다. SL-BIS/BAS 검사지와 과학 자기효능

감 검사지는 해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되었으

며, 또한 학생들에게 검사지 답변 내용은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해 검사

지 작성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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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L-BIS/BAS 문항 신뢰도

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SL-BIS

학습불안
(Learning Anxiety)

3, 18, 20, 28, 31, 33, 34 7 .805

관계불안
(Relationship Anxiety)

10, 21, 23, 25 4 .650

전체 11 .853

SL-BAS

보상민감성
(Reward

Responsiveness)
4, 5, 6, 8, 9, 13, 14, 24, 30, 36 10 .870

도전추구
(Challenge Seeking)

1, 12, 17, 26, 29 5 .769

흥미추구
(Fun Seeking)

2, 7, 11, 15, 16, 19, 22, 27, 32, 35 10 .869

전체 25 .935

전체 36 .874



나. 채점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채점은 선행연구에

기초를 두었다. SL-BIS/BAS 검사지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전혀 아니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점으로 채점하 고, 자기효능감 검사지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전혀 아니다’1점

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채점하 다. 

다.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SL-BIS/BAS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 다. 그리고 SL-BIS/BAS가 자

기효능감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기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SL-BIS/BAS에 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인원의 SL-BIS/BAS 기술통

계량의 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SL-BIS는 평균 21.86, SL-BAS 평균 75.12로 임성

만의 연구(2010)의 SL-BIS 21.80,  SL-BAS 72.97

에 비해 SL-BAS값이 조금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

행연구의 상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3학

년인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4학년과 8학년을 상으

로 조사하 기 때문에 평균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SL-BIS와 SL-BAS의 4학년과 8학년 간의 차이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학년은 8학년에 비해 SL-BIS 평균이 낮

았으며, SL-BAS는 평균이 높았다. 이는 4학년이 8

학년보다 SL-BIS에 민감하지 않고, SL-BAS에는 더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

라가면서 성취에 한 사회적인 압력 등이 증가하고

(봉미미 등, 2008), 과학내용이 어려워지고, 실험보다

는 강의식 수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불안과 관련된

SL-BIS에 더 민감하고, 반 로 재미나 도전을 추구

와 관련된 SL-BAS에 둔감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에 한 흥미

와 즐거움, 과학에 한 태도 등이 낮아지게 되는(곽

순 등, 2006; 이경훈, 1998) 것으로 보인다.

2. 자기효능감에 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

이 자기효능감 점수 평균은 27.33(표준편차 6.957)이

었다. 학년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8학년에 비해 4학년

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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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효능감 최종 문항

번호 문항

1 나는 우리 반 아이들보다 과학을 잘 할 것 같다. 

2 나는 과학수업에서 배우는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과학 시간에 공부를 매우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우리 반 아이들보다 과학에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과학 시간에 다루는 문제와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6 나는 과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내가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반 아이들보다 우수하다.

8 나는 우리 반 아이들보다 과학에 해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9 나는 과학 시간에 다루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4
SL-BIS/BAS 기술통계량(N=921)

M SD

SL-BIS 21.86 5.808  

SL-BAS 75.12 12.278



3. SL-BIS/BAS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가. SL-BIS/BAS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SL-BIS/BAS와 자기효능감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7

과 같다. SL-BIS와 자기효능감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 부적상관을 나타내지만 상관이 낮았다

(r=-.27, p<.01). SL-BIS의 하위 역별로 살펴보면,

관계불안(r=-.17, p<.01)보다 학습불안(r=-.29, p<.01)

이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헌과 김원식(2001)은 BIS에 한 민감성과 자

기효능감의 상관을 -.33으로 보고하 으며, 이는 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BIS에 한 민감성과

자기효능감의 부적 상관은 과학학습 상황에서도 해당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IS에 한 민감성은 불안과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며, 불안과 부정적 정서는 자기

효능감에 부적인 향을 주기 때문에(Bandura,

1977; Britner & Pajares, 2006)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SL-BAS는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62, p<.01). 선행연구들(김교

헌, 김원식, 2001; 김희수, 2006)에서 BAS에 한

민감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즉, BAS 민감성과 자기효능감의

정적 상관 또한 과학학습 상황에서도 해당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BAS의 민감성은 행복감과 긍정적 정

서와 관련되므로 자신의 능력에 한 긍정적인 판단

을 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L-BAS의 하위 역별로 상관을 살펴보면, 특히

자기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 SL-BAS의

하위 역은 도전추구 역(r=.65, p<.01)으로 선행연

구(김희수, 2006; 허진 과 임현묵, 2009)와 일치하

다. 따라서 기 하는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지속이 자기효능감과 가장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자기효능감에 한 SL-BIS/BAS의 향력

자기효능감에 한 SL-BIS/BAS의 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먼저 SL-BIS, SL-BAS의 하위 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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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년에 따른 SL-BIS/BAS 차이

학년별 사례수 M SD t

SL-BIS
4학년 496 21.16 6.138

-3.99**
8학년 425 22.68 5.287

SL-BAS
4학년 496 78.54 11.610

9.57**
8학년 425 71.13 11.836

** p<.01

표 6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학년별 사례수 M SD t

4학년 496 27.97 6.66

3.04*8학년 425 26.58 7.22

전체 921 27.33 6.96

* p<.05

표 7
SL-BIS/BAS와 자기효능감의 상관(N=921)

SL-BIS SL-BAS

전체
학습
불안

관계
불안

전체
보상

민감성
도전
추구

흥미
추구

자기효능감 -.27* -.29* -.17* .62* .54* .65* .56*

* p<.01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SL-BIS의 하위 역인 학습불안과 관계불안 간

의 상관은 매우 높았고(r=.70, p<.001), SL-BAS의

하위 역인 보상민감성, 도전추구, 흥미추구간의 상

관도 모두 .7 이상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SL-BIS와 SL-BAS 간의 상관은 부적상관이었지만

상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반 하여 회귀분석 시

에는 독립변인으로 SL-BIS와 SL-BAS만을 고려하

다. 

SL-BIS와 SL-BAS의 두 개 독립변수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모형에 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는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F통계값은

313.89,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

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 총변화량의 41%(수정 결정계

수에 의하면 41%)가 SL-BIS/BAS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개별 독립변수인 SL-BIS와 SL-BAS의 자기효능

감에 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의수준 .01에서 SL-

BAS(t=24.177, p=000)와 SL-BIS(t=-5.181,

p=.000)는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SL-BAS가 SL-BIS보다 자기효능감에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근원 중 정서적 각성과 관련

하여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SL-BIS에 한 민감성

과 관련된 불안과 부정적 정서는 학습에 한 성공의

판단보다는 실패의 판단을 내리게 하여 자기효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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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L-BIS와 SL-BAS 하위 역간의 상관(N=921)

1 1-1 1-2 2 2-1 2-2 2-3

1. SL_BIS 1

1-1. 학습불안 .96** 1

1-2. 관계불안 .87** .70** 1

2. SL_BAS -.22** -.25** -.13** 1

2-1. 보상민감성 -.19** -.21** -.12** .92** 1

2-2. 도전추구 -.21** -.23** -.13** .85** .72** 1

2-3. 흥미추구 -.21** -.24** -.10** .93** .76** .72** 1

** p< .01

표 9
자기효능감 회귀모형에 한 분산분석표(N=92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8086.38 2 9043.19 313.89 .000

잔차 26447.28 918 28.81

합계 44533.66 920

R2(adj.``R2) = .41(.41)

표 10
자기효능감에 한 SL-BIS/BAS의 향력(N=92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SE

1
(상수)

SL-BAS
.791
.353 .015 .624 24.177 .000

2
(상수)

SL-BAS SL-BIS

5.593

.336

-.162

.015

.031

.594

-.135

22.775

-5.181

.000

.000



낮추게 할 수 있다. 또한 SL-BAS에 한 민감성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는 과학학습에서 자신의 능력에

한 긍정적인 판단과 관련되어 자기효능감을 높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Bandura(1994)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여러

방식으로 동기에 기여한다. 따라서 SL-BIS/BAS에

한 민감성은 자기효능감에 향을 주고, 자기효능

감은 동기에 향을 주는 상호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교육적 함의

이 연구에서는 4학년과 8학년의 과학학습에 한

행동억제체계(SL-BIS)와 행동활성화체계(SL-BAS)

를 살펴보고, 이 체계와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

론과 이 연구 결과의 교육적 함의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을 내리면, 첫째, SL-BIS에 한 민감성은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올라가고, SL-BAS는 낮아졌다. 아울러

자기효능감 또한 SL-BAS와 같이 낮아졌다. 이러한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

데,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학습에 해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학습동기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SL-BIS는 자기효능감

과 낮은 부적상관이 있으며, SL-BAS는 자기효능감

과 정적 상관을 보 다. 이는 SL-BIS에 한 민감성

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SL-

BAS에 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한 두 체계의 설

명력은 41%로, 특히 SL-BAS가 자기효능감을 잘 설

명하여 과학학습 동기에 관하여 서로 설명력을 지녔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SL-BIS/BAS는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를 바탕으로 과학학습에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자기효

능감의 향상을 위해 SL-BAS의 민감성의 유지와

SL-BIS의 민감성의 통제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사회

화가 도움이 된다. 따라서 SL-BIS에 민감한 학생은

과학학습에 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태도와 격려를 하고, SL-BAS에 민감한 학생은 학년

이 올라가도 흥미와 자신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자에 맞춘 개별적인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학습 동기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SL-BIS/BAS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496명, 중학교 2

학년 425명이 과학학습 행동억제/활성화체계 검사 도

구(SL-BIS/BAS)와 자기효능감 검사지를 수행하

으며, 회수된 검사지를 바탕으로 집단별 과학학습 행

동억제/활성화체계를 파악하고 두 체계와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학습 행동억제체계에 한 민감성은 4학

년보다 8학년이 더 높았으나 과학학습 행동활성화체

계에 한 민감성과 자기효능감은 8학년보다 4학년이

더 높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과학학습 행동억제체

계와 낮은 부적상관이 있으며, 과학학습 행동활성화

체계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한

두 체계의 설명력은 41%로 나타나, 자기효능감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과학학습 행동억제/활성화체계의 분석

을 통해 학습자 변인에 따른 동기의 차이, 그리고 동

기와 관련변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동

기와 관련변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지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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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SL-BIS/BAS 검사지

SL-BIS/BAS 검사지

이름:                             

※ 다음 설문은 우리가 과학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과 그 상황에 해 느끼는 감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설문에 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에 해당하는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과학의 날 행사와 같은 회에 참여할 때면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나는 수업시간에 재미있는 실험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3 나는 실험시간에 새로운 실험도구가 나오면 불안하다.

4 내가 발표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좋으면 나는 즐거워진다.

5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6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7
나는 첨단 과학과 같은 최신 과학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

8
나는 사람들에게‘과학을 잘하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진다.

9 나는 과학시간에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0 나는 과학실험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꺼린다.

11 나는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2
나는 수업 시간에 잘못 이해하는 것이나 어려운 과학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3 나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 내용을 적용할 기회가 생기면 즐거워진다.

14 나는 내가 알고 있던 과학 내용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15 나는 과학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16 나는 과학실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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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과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

18 나는 과학 시험시간이 되면 불안하다.

19 나는 새로운 실험도구를 만져보거나 사용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실험을 할 때, 실패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걱정한다.

21 나는 나 때문에 실험이 실패할까봐 불안하다.

22 내가 몰랐던 새로운 실험을 보면 나는 알고 싶은 마음이 든다.

23 나는실험을할때, 친구들과의견충돌이일어날까봐신경이많이쓰인다.

24 나는 과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분이 좋아진다.

25 나는 수업 중 내 의견을 말해야 할 때, 무시당할까봐 불안하다.

26
내가 과학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과학 활동에 주도적
으로 참여한다.

27 나는 과학과 관련된 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

28
나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수업내용에 해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29 나는 실험 후 궁금한 것에 해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30 나는 실험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즐거워진다.

31 나는 실험 학습을 할 때 실험하는 방법을 모를까봐 걱정이 된다. 

32 나는 과학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33 나는 수업 중 선생님의 지적을 받을까봐 불안하다.

34 나는 수업 중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못할까봐 불안하다.

35 나는 과학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36 나는 과학 수업시간에 실험을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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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반의 아이들보다 과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2
나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과학 공부를 매우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우리 반의 아이들보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
각한다. 

5
나는 과학 시간에 주어지는 문제나 과제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6
나는 과학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7
내가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반의 다른 아이
들보다 더 낫다. 

8
나는 우리 반의 아이들보다 과학에 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9
나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어떠한 내용도 학습해 낼
자신이 있다. 

【 부록 2 】과학학습에 한 자기효능감 검사지

과학 학습에 한 나의 생각

이름:                             

※ 다음 문항을 읽고, 과학과 관련된 학습 상황에 한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