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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s'
mathematics and science learning ability. The sample included 289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gifted teachers.
The teachers filled out the survey, asking their percep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s and science learning
ability, as well as of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65%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gender differences existed in students' mathematics and science learning ability, 2) 63% of the teachers perceived that
the differences began around higher elementary or middle school ages, 3) 57% of the teachers thought that gender
differences existed in the high-achieving student group. Teachers perceived the reasons of differences were 1)
differences in inborn ability, 2) the different expectation, and 3) the different ways of parental cares. Since teachers'
perceptions of students' ability would impact teachers' attitudes on studen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included in this article to provide teachers insights that promote students' bett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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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면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및 과학 과목에서의 성차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 연구들은 수학과 과학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취에 해서 다소 상반되는 의견들을 보여 주고 있

다. 성차가 존재하며 남성이 우세하다는 결과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인다

는 연구 결과들과(권오남, 박경미, 1995; 류신렬;

1998; Benbow & Stanley, 1981; Gill, 1994;

Stipek & Granlinski, 1991; Sweman, 1995), 수학

과 과학과목에서 우수 집단의 성차는 지속적으로 나

타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

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그 예이다(최상일, 1999). 반면

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과학 성취는 유형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 즉

남학생이 항상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일괄적인 결

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연구들이 있다. 김명숙, 정

련, 이종희(2003)는 과학 재 집단에서 남학생과 여

학생간의 창의적 사고, 창의적 인성, 창의적 환경과

과학 역의 창의적 수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

다고 주장하 으며, 한기순 외(2002)의 연구에서는

과학 재 여학생이 과학 재 남학생보다 과학 창의성

과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Hall

(1980)과 Brandon 외(1987)의 연구는 학생의 가족

및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수학, 과학 능력에 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차

가 존재한다고 전제한 많은 학자들은 차이가 나타나

는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 으나, 아직 모든 사람이 동

의하는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성차의 원

인에 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해석들이 가능하며, 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학과 과학분야의 남녀 간 차이는 유전적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

여학생과 남학생은 서로 다른 능력을 타고났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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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Hyde(1996)는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인지능

력에 한 성별 간 메타분석을 통하여 남학생과 여학

생은 수학적 성취(d=0.43)와 공간지각(d=0.45)에 차

이가 있으며, 두 곳에서 모두 남학생이 높은 능력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들보다 수학적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나고, 여학생들

은 정신적 산술능력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

다(Preckel, Goetz, Pekrun & Kleine, 2008).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과 과학에 관한 태도

의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과학이나

수학, 공학과 같은 체로 남성 주도적 과목에서 여성

의 낮은 참여도는 생물학적 차이나 타고난 능력이라

기보다는 이러한 과목들에 한 성별 간 서로 다른 태

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연구

를 통하여 여학생들은 과학을 남성적 학과목으로 보

며(Hill, Pettus & Hedin, 1990; Kahle & Meece,

1994; Taber, 1992),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학생들

보다 과학에 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

을 밝혔다(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1992; Catsambis, 1995; Weinburgh,

1995). 국제학생 성취도비교평가(PISA)연구에 참여

한 모든 나라들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수학분

야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OECD 2003,

2007), 국제수학과학 추세연구(TIMSS)에서도 수학

과 과학에 있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다(Mullis et al., 2008).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과학에 있어 낮은 자

신감과(Kahle & Reenie, 1993)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학과목에 한 자기효능감 측정

에서도 남학생들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OECD, 2006; Pajares & Miller, 1994). 즉, 수학과

과학에 한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생들

은 수학과 과학에 해 남학생보다 낮은 자신감과 자

아개념을 보여주고, 남학생들은 수학 관련 신념과 수

학에 한 흥미, 수학에서의 목표 지향적 태도에 있어

서도 여학생보다 더 강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밝

혔다(Preckel, Goetz, & Kleine, 2008). 이런 경향

들은 동등한 능력을 지닌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

이 과학기술 관련 전공이나 직업을 덜 선택하도록

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한다(Catsambis, 1995).

셋째,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가 이러한 차이를 만든

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교사와 부모가 어떤 태

도를 가지고 여학생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잠

재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여학생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미래의 계획, 수학과 과학 등의 태도

에 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성을 지닌

여학생들은 학부모와 학교의 태도, 환경적 요소들, 학

교와 직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포함한 여러 외적

인 장애들과 함께, 자기 의심, 자아 비판, 자신에 한

낮은 성취기 등의 내부적인 장애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Kerr, 1994; Reis,

1998). 사회화 이론에서는, 과학과 같이 여학생들에

게“비전형적인”과목들에 한 여학생의 낮은 참여

율은 교사에게 귀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lickenstaff, 2005). 실제로 한 연구는 과학교사들

은 여학생 성취에 해 여전히 성차별적 태도와 낮은

기 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Warrington

& Younger, 2000).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수학과 과학 분야에 한 낮

은 참여와 관심은 단지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

생한다고 해석하는 의견이다. Heller and Ziegler

(1996)는 수학과 과학에 한 성차를 다룬 여러 연구

들을 조사한 후 여성의 과학에의 저조한 참여는 타고

난 능력의 다른 수준, 과학에 한 여학생들의 낮은

기 와 가치, 자신과 관련된 인식들에 초점을 두는 인

과귀인(causal attribution)모델, 과학에 한 여학

생들의 능력에 한 편견, 잠재력에 한 부정 등을

모두 주요한 원인으로 들었다. Blickenstaff(2005)도

여성들의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한 낮은 참여 이유

를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과학 전공이나 직업

에 한 여성의 학문적 준비의 결여, 여학생의 과학에

한 부정적 태도와 어릴 때의 과학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의 부족, 역할모델로서의 여성 과학자와 공학자

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여학생들에게 친화적이지 않

는 과학 교육과정, 남성 우호적인 과학 수업 과정, 과

학수업시간의 여학생에 한“냉담한 분위기”, 여성

의 전통적 성역할을 고수하게 만드는 문화적 압력, 과

학적 인식론에서의 선천적인 남성중심 세계관 등이

모두 여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분야에 한 저조한 참

여를 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수학과 과학에 해 성취나

선호도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에 한 연구 또

한 많이 이루어졌으나, 연구자들 간의 일치된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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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수학과 관련된 능력의 신념에 한

성차는 유치원 혹은 초등1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남학

생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Penner & Paret, 2008; Preckel, Goetz,

Pekrun & Kleine, 2008) 학창시절 중 고학년이 되

어서야 성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Cole,

1997; Giele, 1978; Fennema, 1980).

요약하자면, 기존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은 수학 및 과학에 한 성차를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의 이유에 의

해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부터 여러 이유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연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는 시기에 해서

도 연구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나타난

다는 주장, 중학교 이후 나타난다는 주장 등이 있어

하나의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취에 한 교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한 이 식과 김수미(2003)의 연구는 특히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여학생의 수학적 능

력에 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Siegle and Reis(1998)는 재학생 능력에

한 교사인식 연구에서 교사들이 언어 역에 있어 여

학생의 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수학, 과학,

사회과학 역 능력에 한 인식에서는 성차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사들의 인식 및 태도가

학생의 성취와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들을 고려할 때(이은 , 우민정, 2010; Jussim &

Eccles, 1992), 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별에 따

른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의 성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특히 상위 성취집단의 성별 간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은 수학과 과학 수업에

여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무척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

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재담당교사들은 일반 학생의 수학 및 과학

학업성취에 한 성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

는가? 

둘째, 재담당교사들은 상위 5%에 속하는 학생들

의 수학 및 과학 성취에 한 성차가 존재한

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성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담당

교사가 인식하는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 및 감

소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재담당 교사들의 수학 및 과학 능력에 한 성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개의 광역시에 소재한 초,

중등 교사 292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청 소속 재학급이나

재교육원에서 재학생을 가르치거나 업무를 담당하

는 교사들 중, 2010년 재 관련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

사들이다. 연구 참여 교사는 모두 289명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167명, 중등학교 교사는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89명 중 성별표시를 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남

교사와 여교사는 각각 71명, 218명으로 표집 집단의 약

25%와 75%를 구성하고 있으며, 학교급 별로 나누어

보면 초등 및 중등교사 비율은 약 58%, 42%이다. 자세

한 연구 참여 상 현황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수학과 과학에 한 여

학생과 남학생의 성취 차이에 한 교사의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설계되었다. 설

문지는 응답자의 인적사항(성별, 교직 근무기간, 담당

학년, 재교육 관련 업무경력)에 한 질문과 수학과

과학 성차에 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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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 성별 및 학교급별 현황

남 여 합계

초등 32(19.2%) 135(80.8%) 167(57.8%)

중등 39(32.0%) 83(68.0%) 122(42.2%)

합계 71(24.6%) 218(75.4%) 289(100%)



되었다. 교사들은 문항 2의 응답에 따라 문항 3 또는

7로 이동하여 설문을 작성하 다. 각 문항에 한 답

은 주로 선다형의 응답형식에 따라 표기되었으나, 몇

개의 문항에서는 기타 의견을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

도록 하 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그림 1>과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010년 재수업담당 교사 및 업무담당자들을

상으로 한 재관련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자

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 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 각 설문의 응답 내용 및 분석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혀 교사들이

최 한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어떤

질문에도 정답이 없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답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사들이 답변을 작성

함에 있어서 어떠한 압력도 느끼지 않도록 하 다. 수

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입력하 으며,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빈도분석 및 교

차분석이 주 분석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학생 및 상위 5% 학생의 수학, 과학 성취

능력에 한 교사들의 성차 인식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남녀 학생간에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연구에 참여한 전체 교사의

약 65%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자 교사 69명 중 49명(약 71%)이, 그

리고 여자 교사 206명 중 130명(약 63%)이 수학, 과

학 능력에 성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61명

의 초등교사 중 106명(약 66%)과, 115명의 중등교사

중 73명(약 63%)이 성차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교사집단, 초중등 교

사집단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참조).

상위 5%의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 중 남녀 간에 수

학과 과학 능력에 성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

는 전체의 약 58% 다. 이는 남자 교사 69명 중 40명

(약 58%)과 여자 교사 218명 중 126명(약 58%)으로,

이들은 남녀 학생 간에 성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초등교사 168명 중 92명과(55%), 중등교사

120명 중 74명(62%)이 성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학생의 능력에 한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상

으로 설문을 하 을 때보다, 상위 5%를 상으로 했

을 때 수학과 과학에 한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답

한 비율이 줄었으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남

학생이 우수한 성취를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교사 집단 간과 초등∙중등교사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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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

문항1 수학, 과학 과목에서의 남녀학생 능력차이 유무에 한 인식

↓

문항2 수학, 과학 과목에서의 최상위권 남녀학생의 능력차이 유무에 한 인식

↙ ↘

있다 없다

↓ ↓

문항3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에 한 인식 문항7
성취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유에 한 인식

↓

문항4 차이가 나타나는 역에 한 인식

↓

문항5
최상위권 남녀학생의 수학 과학 성
취차이 이유에 한 인식

↓

문항6
성취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에 한 인식



의 교차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

지 않아 두 집단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조).

성별 간 수학과 과학에 차이가 있다고 답한 교사

들 중 약 43%의 교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부터 수학, 과학 능력에서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인식

하고 있었으며, 약 20%의 교사는 중학생 무렵부터라

고 답하 다. 즉, 63% 정도의 교사들은 초등 고학년

에서 중학교 무렵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외, 약 12%의 교사들은 고등

학교 무렵부터, 그리고 11%의 교사들은 초등학교 입

학 전(6~7세)무렵에도 남녀차이가 나타난다고 응답

하 다. 교사들의 인식이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교사와 중등 교사 간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χ2=34.871, df=5,

p<.01). 초등교사의 약 58%는 초등학교 고학년(4~6

학년)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중등

교사의 24%만이 초등 고학년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약 33%의 중등교사는 중학생 무렵

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응답하 다. 

성별 교차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나타나는 학

생들의 성취에 따른 교사들의 성차 인식에 한 설문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2. 성차가 나타나는 요인 인식 및 성차 부재의 원

인에 한 인식

남녀 학생들의 성차가 나타나는 요인에 한 교사

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약 32%의 교사들은 수학, 과

학에 한 남녀 간 흥미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 으

며, 약 31%의 교사는 남학생들과 여학생간의 논리, 분

석적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약 18%의 교사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의 산출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응답하 다.

성별과 학교 급별 교차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녀 학생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47.5%의 교사가 교육에 의해 성차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22.5%의 교사는

부모와 교사의 기 수준이 남녀 간에 동등하여 성차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17.5%만이 선천적

으로 동등한 능력을 지닌 것이라 응답하 다. 설문에

한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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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학, 과학 과목에서의 남녀학생의 능력 차이에 한 교사의 인식

응답내용
성별 학교급별

남자교사 여자교사 총 초등교사 중등교사 총

일반
학생
능력

차이가 있다
(남학생우세)

49 130 179(65.1%) 106 73 179(64.9%)

차이가 없다 20 76 96(34.9%) 55 42 97(35.1%)

합계 69 206 275(100%) 161 115 276(100%)

상위
5% 
능력

차이가 있다
(남학생우세)

40 126 166(57.8%) 92 74 166(57.6%)

차이가 없다 29 92 121(42.2%) 76 46 122(42.4%)

합계 69 218 287(100%) 168 120 288(100%)

성차
발현
시점

3-5세 4 9 13(7.7%) 6 6 12(7.1%)

6-7세 4 14 18(10.7%) 9 9 18(10.7%)

1-3학년 5 8 13(7.7%) 11 2 13(7.7%)

4-6학년 15 57 72(42.6%) 55 18 73(43.2%)

중1-3학년 10 23 33(19.5%) 8 25 33(19.5%)

고1-3학년 3 17 20(11.8%) 6 14 20(11.8%)

합계 41 128 169 95 74 169(100%)



3. 상위 5% 학생의 수학, 과학 능력에 성차가 나타

나는원인및차이감소를위한방법에 한인식

약 60%의 교사는 상위권에서의 수학과 과학에서의

성차는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15%는 사회적 기 , 그리고

약 14%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응답

하 다. 성별, 학교 급별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학과 과학에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교

사의 약 48%는 성차의 감소를 위해 여학생들을 위한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

며, 약 28%는 우수 여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그리고 약

10%의 교사들은 부모와 교사 교육을 통하여 여학생들

의 성취에 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성별, 학교 급별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 5% 남녀학생의 수학,

과학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 측면 및 성차가 나타나

지 않는다고 인식할 경우 그 원인에 한 질문에 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Ⅳ. 결론 및 논의

수학, 과학 과목에서 나타나는 남녀 학생들의 성차

여부와 그 원인들에 한 재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본 연구는 여전히 많은 수의

교사들이(약 65%) 남녀 학생 간에 수학과 과학의 능

력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실

제로 성별에 따른 수학과 과학과목의 학업적 능력 차

이에 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 남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더 우수한 결과

를 보여 준다고 65%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결

과는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과목에 한 성 고정 관념

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상위 5%의 성

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과목의 능력에

한 성차에 해서는 약 57%의 교사가 남학생이 수,

과학 능력에 있어서 더 우세하다는 답변을 하 다. 이

러한 결과는 교사의 65%가 성차가 있다고 응답한 일

반학생 그룹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재담당교사들은 우수한 집단에서도 남학생이 수,

과학에 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에 향을 줄 수 있음을 이미 선행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이은 , 우민정, 2010). 연구들은 교사의 기 가

학생성취의 약 20%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

을 밝혀 왔는데(Brophy, 1982; Good & Weinstein,

1986), 재담당교사들이 수학, 과학 분야에서의 성

차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여 여학생에게 높은

성취를 기 하지 않는다면, 실제 이 분야에서의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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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녀간 성차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요인에 한 교사의 인식

응답내용
교사의 성별 교사의 학교급별

남자 여자 총 초등 중등 총

성차
나타나
는측면

논리, 분석 능력 8 37 45(27.5%) 22 22 44(26.7%)

수학, 과학에 한 흥미 14 38 52(31.7%) 34 20 54(32.7%)

고난도 문제 임하는 태도 5 9 14(8.5%) 6 8 14(8.5%)

수학, 과학 과제 집착력 7 11 18(11.0%) 9 9 18(10.9%)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4 26 30(18.3%) 15 15 30(18.2%)

기타 3 2 5(3.0%) 3 2 5(3.0%)

합계 41 123 164(100%) 89 76 165(100%)

성차
부재
원인

선천적으로 동등한 능력 9 19 28(17.6%) 11 17 28(17.5%)

교육에 의한 해소 18 58 76(47.8%) 47 29 76(47.5%)

부모/교사 기 수준 10 25 35(22.0%) 22 14 36(22.5%)

여학생들의 특별한 노력 3 10 13(8.2%) 7 6 13 (8.1%)

기타 1 6 7(4.4%) 5 2 7 (4.4%)

합계 41 118 159(100%) 92 68 160(100%)



생들의 참여비율이나 성취 수준에 부정적인 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수학, 과학과목의 성취에 차이가 시작되는 시점으

로는 약 43%의 재담당교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

터 수학, 과학 능력에서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약 20%의 교사들은 중학생 무렵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총 63%의 교사가 초

등 고학년에서 중학생 시기에 남녀간 수학과 과학분

야에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 는

데, 이러한 결과는 Maccoby와 Jacklin(1974)의 수학

적 차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커지고 중학교시기에 더

욱 드러나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수학, 과학 분야의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한

재담당 교사들은 남녀간 흥미의 차이(32%), 논리/분

석 능력의 차이(31%)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63%를 차

지했다. 즉, 재담당 교사들은 여학생들이 상 적으

로 수학, 과학 과목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논리적

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남학생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 간 수학과 과학의

성취에 성차가 있다고 인식한 교사들 중 60%는 상위

5% 능력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성취에 차이를 보이

는 이유는 선천적인 남녀 간의 능력 차이에 의한 것이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약 15%는 사회적 기 , 그리고

약 14%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그러한 남녀차가 기인

하는 것이라 응답하 다.

만일 교사들이 경험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처

럼 수학과 과학의 능력 간에 선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적 처치 및 사회적 기 등의 후속적인

지원에 의해 그 선천적인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

에 한 판단 여부가 성차의 존재유무 인식에 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남학생의 낮은 성취

에 해 교사들이‘노력 부족’이라는 피드백을 주었으

나, 여학생들의 낮은 성취에는‘능력 부족’이라고 원

인을 지적했다는 Dweck과 Bush(1976)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결과들을 토 로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수학, 과학 성취에 한 성차가 존재한다고 인식하

고 있다면, 교사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세미나나 연수

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생에 한 인식은

학생의 성취에 큰 향을 미치므로 수학, 과학 분야에

서의 성차 관련 여러 연구 결과를 토 로 여학생의 수

학, 과학 능력에 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즉 모든 수학, 과학 역에 남학생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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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위 5% 학생의 성차발현 원인 및 성차부재의 원인

상위
5%학
생성차
발현
원인

응답내용
교사의 성별 교사의 학교급별

남자 여자 총 초등 중등 총

역할모델의 부재 6 4 10(6.0%) 4 6 10 (5.9%)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 21 80 101(60.1%) 61 40 101(59.8%)

사회적 기 5 20 25(14.9%) 15 11 26(15.3%)

부모의 양육태도 4 19 23(13.7%) 11 13 24(14.2%)

교사의 기 1 1 2(1.2%) 1 1 2 (1.2%)

기타 3 4 7(4.1%) 3 3 6 (3.6%)

합계 40 128 168 95 74 169(100%)

상위
5%학
생성차
부재
원인

우수한 여학생에게 특별
프로그램 제공

13 35 48(28.9%) 26 21 47(28.1%)

역할모델 제시 19 60 79(47.7%) 44 37 81(48.5%)

수학, 과학 재프로그램
여학생 할당제

2 8 10(6.0%) 6 4 10(6.0%)

부모/교사 교육 4 12 16(9.6%) 7 9 16(9.6%)

사회적 인식 전환 캠페인 2 4 6(3.6%) 5 1 6(3.6%)

기타 2 5 7(4.2%) 6 1 7(4.2%)

합계 42 124 166 94 73 167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제나 평가의 구성에 따

라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여학생들을 위한 수학, 과학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보이는 여학생들을 경

험함으로 교사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학생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에 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기존의 공격적인 문제

풀이 방식의 수업이 아닌 여학생의 관계 지향적이고

공감적인 특성(Bem,1974)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어떻

게 개설할 것인가에 한 심도있는 토론 및 연구, 설

계 등이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

의 관심을 고려하여 수업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고, 실

생활과 관련된 또는 학생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을 학

습과 연결하며, 학습의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계획, 실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때 학생들은 수업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연구

를 기반으로(Chae & Gentry, 2007; Gentry,

Gable, & Rizza, 200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

업을 구성하도록 관련 연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여학생에 한 논리적 사고 등의 사고기

술 또한 직접적인 교수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

구 결과(Costa, 2003), 그리고 사고기술에 한 소개

및 시범, 반복적인 연습으로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비

판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Reis,

1990) 등을 소개하여 교사들의 역할 및 자세의 중요

도를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

식전환을 위해 수학 과학분야 여성 역할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즉, 수학분야와 과학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여성 과학자를 역

할모델로 교사에게 많이 제시하고 실제 직업현장에서

동등한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에 한 예를 통하

여 교사들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

은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향을 끼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간 수학 및 과학능력의 성차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 및 감소방안은 무엇인

지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능력의 성차

존재유무와, 성차 발생의 요인에 해서는 하나의 요

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교사들이 성차에 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인식이 실

제 학생들의 태도와 신념, 성취에 많은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상이 한 지역의 교사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의 무선표집 집단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

를 재확인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연구의 상이 자발적인 연수 참여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재교사를 위한 관련 연수중에 이

루어졌는데, 이 연수는 모든 재교사를 상으로 한

연수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연수이

므로 재교사 집단을 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더 많은 지역 및 다양한 재교사

를 포함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질문지

에 수학과 과학을 함께 묶어 질문하여 수학, 과학 개

별 과목에 한 교사의 인식을 알 수는 없었다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두 과목을 분리한

다음 질문하여 각 과목에 한 교사 인식의 분석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수학, 과학 성취에 한 일반학생과 상위

성취 학생들의 성차여부에 한 재담당 교사의 인

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은 초등 재담당교사 167명과 중등 재담당교사

122명이다. 교사들은 일반학생과 상위 성취학생의 수

학, 과학 성취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 등에 관한 설문에 참여하 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65%는 남녀 학생 간 과학 성취에 성차가 존재

한다고 응답하 으며, 성차가 존재한다고 인식한 교

사의 63%는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 시기에 성차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상위 성취 학생집단에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는 교사들은 전체의 57% 으며, 성차

가 나타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생각하는 성차 발현

의 이유로는 선천적 능력의 차이, 사회적 기 , 부모

의 양육태도 등이 있었다. 재담당교사들의 수학, 과

학에 한 학생들의 성취에 한 성차인식은 교사의

태도에 향을 주어 남녀학생들의 실제 성취에 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에 한 제언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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