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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current cond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tudents’ science- 
related engagement in informal education setting. For thi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645 6th grader 
elementary students of three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results were described as following aspects: first, 
the place, the engagement frequency, and companies of students’ science-related activity in informal setting,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engagement based on homogeneity analysi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several ways to encourage students’ science-related engagement in informal educa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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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습에 대한 인지주의적 접근을 취할 때 학습

이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참여와 학습은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을 참여주의적 관점이
나 학습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습과 참여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즉, 학습이란 학습자
가 환경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학습자와 환경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경험이고(Barab et al., 1999), 
참여는 학습의 과정 그 자체(Lave & Wenger, 1991; 

Rogoff, 1990)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습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학습자

의 직접적인 참여 행위가 된다. 그리고 과학 학습
에 대하여 이와 같은 참여적 관점을 취할 때, 우리
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가’, 즉 참여 장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과

활동을 통해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학습이란 학교라는 장소
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통해 진
행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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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ltese & Tai(2010)는 과학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관련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그들의 과학관련 흥미가 어느 시기에 생겼는가를 연구하였는데, 그들 중 대부분(65%)은 과학에 대한 그들

의 흥미가 초등학교 때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 시절에 갖게 되는 흥미는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pp, 2000).

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뿐 아니라, 비
형식 맥락에서의 학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nnie et al., 2003). 특히 비형식 맥락에서의 학습
은 학습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학
습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뤄

진다는 점에서(Falk & Dierking, 2000) 학교교육으
로 대표되는 형식교육에 비해 학생의 발전과 변화

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Ramey-Gassert et 
al.(1994)은 비형식 과학학습 환경에 대하여 “학생
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자극하여 학생들의 의미 있

는 경험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갖춘 장소”라 칭하기
도 하였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비형식 과

학관련 참여 활동은 학생들이 과학관련 흥미를 높

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Song, 2003; KOFAC, 2009).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과학관․박물관 등과

같은 비형식 과학학습 환경에 참여하는 주된 참여

층이라는 점, 초등학생 시기가 과학에 꾸준한 흥미
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잠재적 시기1)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서는 비형식 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동

참여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아래와 같다. 
첫째, 참여 빈도와 동반인 측면에서 볼 때, 비형

식 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동 참여의 현

황은 어떠한가?
둘째, 참여 빈도와 동반인 측면에서 볼 때, 비형

식 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동 참여의 특

징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참여의 정의

Participation
⇨

Engagement
⇨

Flow

Physical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Active involvements toward activities 
and tasks

Optimized experiences

Fig. 1. The relationship diagram of participation, engagement, and flow

참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
반적으로 참여는 사람이 어떤 활동이나 업무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Reeve et 
al., 2004). 이러한 점에서 Russell et al.(2005)은 참여
를 “사람과 활동이 연결되는 행동의 에너지”로 정
의하였다(Appleton et al., 2006: 428에서 재인용).
특히나 교육학 분야에서 참여는 “학교에 대한 소

속감, 애착과 같은 학생들의 감정과 인식, 행동적인
반응”으로 정의되거나(Wehlage et al., 1989), “출석, 
집중하기 등과 같은 행동의 수행뿐 아니라, 학교
환경을 존중하는 감정이나 학교에 대한 동질감을

갖는 심리적 경험, 학업상의 결과”로 폭넓게 정의
되기도 한다(Skinner et al., 1990). Finn(1989)은 학
교, 교사, 수업과 관련된 감정들, 교사와의 연대감, 
학교에서의 안정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로 참여를

정의하였고, Steinberg et al.(1992)은 참여를 ‘과제
및 수업시간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학교에 대해 소
속감을 느끼고, 교사와의 연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Steele(1992)은 참여를 학교와의 행동적․

정서적동일시(identification)로정의하였다. Furrer and 
Skinner(2003)는 참여에 대하여 “사회적․물리적인
환경과의 활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융통성 있
고, 구성적이고, 지속적이며, 초점화된 상호작용”으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Lim et al.(2007)
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 애착, 교사와의 연대감, 학
교와의 행동-정서적인 동일시, 학교와의 유대감’으
로 참여를 정의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참여는 어떤 상황에 대

한 주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서참여는 참가(participation), 몰입(involvement, flow)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참가’
는 어떤 환경에 대한 물리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engagement)를 이끌어 내는 신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Almqvist et al., 2007). App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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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여(engagement)를 “인간의 과제나 활동에서의
적극적인 관여(involvement)를 반영하는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Kuh(2009)도 참여란 ‘질
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학습 활동에서의 노력과 참

가(participation)’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참여라
는 개념이 물리적인 상호작용인 참가보다는 한층

깊은 의미임을 말해준다. 
한편, 참여에 대한 정도가 깊어지면 몰입의 상태

로 진행되게 되는데, Khan(1990)은 참여를 몰입의
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Macy and Schneider(2008)는
몰입을 참여에 의한 상태로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지속되어온 연구들에 의하면, 
몰입은 참여의 개념보다는 더욱 복잡한 개념으로

특정 영역에 단기간 최적의 경험(Csikszentmihalyi, 
1990)으로 해석되며, 참여는 보다 폭넓은 영역에

 

Behavioral 
engagement

Emotional 
engagement

Psychological 
engagement

Cognitive 
engagement

Academic 
engagement

Finn
(1989)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school 

and classroom 
activities (attending, 

attention etc.)

Identification with 
school, sense of 

belonging and value
- -

Furrer & Skinner 
(2003), Skinner 

et al.(2008)

Students’ effort, 
attention, persistence 
during the initiation 

and execution of 
learning activities 

caused by motivation

Emotional involvement 
during activities such 

as enthusiasm, interest, 
and satisfaction 

- -

Connell & 
Wellborn(1991) 

Being on-task, 
participating in class, 

paying attention,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Being bored, 
interested, happy, 

angry

Flexible problem 
solving, preferring 

hard work, 
independent work style

-

Appleton et al. 
(2006), 

Christenson et al. 
(2008)

Attendance, classroom 
participation 
(voluntary),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

Belonging, 
identification with 

school, school 
membership

Self-regulation, 
relevance of school to 

future aspirations, 
value of learning (goal 

setting), strategizing

Time on task, credit 
hours toward 

graduation, homework 
completion

Lee & Smith 
(1995) - - - - Work hard and feel 

challenge in class 

Miller et al.
(1996) - - - -

Self-regulation, deep 
and shallow strategy 
use, persistence, and 

effort

Table 1. Components of engagement of studies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Schaufeli et al., 2002a: retrieved from Choo & 
Sohn, 2011: 900).

2. 참여의 구성 요소

참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으로 참여는 몇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제

안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참여
에 대하여 제한적인 정의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기도 하고(eg. Lee & Smith, 1995; Miller et al., 
1996), 다른 한편에서는 참여의 구체적인 구성요소
를 제시하고 각각을 정의하기도 한다(eg. Appleton 
et al., 2006; Christenson et al., 2008; Finn, 1989; 
Skinner et al., 2008). 이들이 정의하는 참여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초등과학교육 제33권 제1호, pp. 1～20 (2014)4

위에서 보듯이 참여의 종류(유형)로 제시되는 것
은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심리적 참여, 인지적
참여, 학업적 참여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행동
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 항목은 대부분의 연구에
서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흡사하다. 
즉, ‘행동적 참여’란, 주체와 환경과의 물리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참여 현상으로, 앞서 제시
했던 ‘참가(participation)’와 유사한 개념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인내, 노력, 주의집중과 같은 개인의 행
동적 성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정서적 참
여’란 흥미, 열정, 만족과 같은 감정적인 상태나 자
기만족적인 성취가치(attainment value), 미래를 위해
해당 일에 중요성을 두는 비용가치(utility value)와
같은 가치적 측면, 그리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심리적 참여’는 내용 상 정서적 참여에 포함된
다. 한편, ‘인지적 참여’에 대한 내용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자기조절력과 같은 인지
전략 능력으로 정의하거나, 끈기, 도전의식 등과 같
이 다른 연구에서 행동적 참여의 범주로 정의되는

요소들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학업적 참여’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끈기, 노력과 같은 용어로
정의되어 일부 연구에서 제시된 행동적 참여 개념

과 겹치거나 인지적 참여로 명명되는 인지전략을

학업적 참여로 보고 있다. 이처럼 참여의 구성요소
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다. 그러나 각 요소에 대
한 내용을 살펴보면 적게는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많게는 행동적 참여, 정
서적 참여(심리적 참여), 인지적 참여, 학업적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를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

여로 정의하고, 행동적 참여는 비형식 과학교육 활
동 장소에의 참여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리고 정서적 참여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직업을 갖고자 하는 포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참여의정의를바탕으로이연구에서알아보

고자 하는 연구문제 1. “초등학생들의 과학관련 참
여활동의현황은어떠한가?”는행동적참여를중심
으로 기술하고, 연구문제 2. “초등학생들의 과학관
련참여활동의특징은어떠한가?”는행동적참여와
정서적 참여를 관련지어 그 특징을 추출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2012년 11월에 서울 소
재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할 초등학

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총 세 학교가 참여를 희
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 학교의 6학년 학생 64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2. 검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비

형식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관련 참여 활동

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

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과학․수학․기술교육
전공 전문가(교수․박사․석박사과정생) 총 18명이
설문지 개발에 참여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째, 행동

적 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참여 관련 활동 장소 검

사 문항과, 둘째, 정서적 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흥
미와 포부 검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이 연
구에서는 과학뿐 아니라, 기술, 수학 영역에서의 활
동도 과학관련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실제로 과학
관련 활동은 교과 분야로 볼 때 수학, 기술 등의 교
과를 포함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설
문을 진행한 결과, 초등학생들에게 ‘과학관련 활동’
의 문구를 사용하여 설문했을 때 수학이나 기술 분

야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과학 교과목 중심의
활동만을 적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들은
연구진과 조사 대상 학생들의 과학관련 활동에 대

한 이해를 맞추기 위하여 설문 문항에 ‘과학관련
활동’ 대신 ‘과학․기술 및 수학 관련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학관련 활동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행동적 참여 검사도구

Gender
Boys(%) Girls(%) Total(%)

Grade School

6th

A  89(59.7)  60(40.3) 149(100.0)

B 134(46.7) 153(53.3) 287(100.0)

C 114(54.5)  95(45.5) 209(100.0)

Total 337(52.2) 308(47.8) 645(100.0)

Table 2. Participan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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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 후 학교는 학교라는 형식적 교육 공간에서 진행되지만, 학원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외부 강사진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행되며, 프로그램 역시 외부에서 들여와서 학교 교육과 별개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우선 행동적 참여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이 어떤 비형식 학습에서 과학과 관

련된 활동을 하는지를 사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3곳, 78명을 대상으로 사
전설문을 진행하여 초등학생들이 과학관련 활동을

하는 장소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이 과
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응답한 곳은 과학

관, 박물관, 미술관, 지역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센
터, 일상, 야외, 방과 후 학교2), 학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등학생들이 과학관련 활동을 하는

비형식 환경으로 조사된 장소들(과학관, 박물관, 미
술관, 지역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센터, 일상, 야외, 방
과 후 학교, 학원)을 Bell et al.(2009)의 분류와 Crane 
et al.(1994)의 분류를 통합하여 제시한 Kim et al. 
(2010)의 비형식 과학학습 환경의 유형을 기준으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분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은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
경’으로, 지역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센터는 ‘지역
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으로, 일상과 야외는
‘일상적 가족 학습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의 분류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생
들이 과학관련 활동을 하는 곳으로 지적한 학원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비형식 학습 환경과

달리, 과학교육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형식교
육과 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형식교육 같은 비형식 학습 환경’으
로 정의하고, 분류에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개요는
Table 3과 같다.
연구진은 각 장소별로 학생들의 참여 현황을 첫

째, 방문 횟수 측면, 둘째, 동반인 측면으로 조사하
였다. 방문 횟수의 구분은 ‘전혀 하지 않았다’, ‘6개
월에 1～5번 정도’, ‘한 달에 1～3번 정도’, ‘일주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등 5개 범주
로 구분하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고, 동반인

Settings Designed Community-based Everyday Formal-like 

Places Science 
museum Museum Art 

gallery
Local 
library

Culture 
center

Community 
center

Daily 
life Outdoors After 

school
Private

 institution

Table 3. Types of informal science learning settings

Fig. 2. Example of behavioral engagement questionnaire

의 경우 ‘혼자’, ‘가족’, ‘친구’, ‘학교선생님’, ‘학원
선생님’, ‘기타’ 등 6개 범주로 구분하여 다중 선택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동적 참여 검사지의 예는
Fig. 2와 같다.

2) 정서적 참여 검사도구

과학과 관련된 정서적 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정의된 정

서적 참여의 범위 즉, 흥미와 포부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검색하고, 각 연구에서 활용된 검사문항
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흥미검사문항은 Hulleman 
et al.(2010)의 흥미검사문항과 OSU(Oregon State 
University)의 과학흥미검사문항을 이 연구의 맥락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포부검사문항은 PISA 
문항을 사용하였다. 흥미검사문항과 포부검사문항

Fig. 3. Contents of questionnaire about emotional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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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항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2와
.89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나타냈다. 정서적 참여
설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g. 3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진들은 학생들과 연구진의

과학관련 활동에 대한 이해를 맞추기 위하여 ‘과학
관련 활동’ 대신 ‘과학․기술 및 수학 관련 활동’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
학․기술 및 수학 관련 활동’에 대하여 ‘과학, 수학, 
기술(컴퓨터, 만들기 등) 각각의 활동이거나 이들을
두 개 이상 연관 지은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
로 안내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문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되었다. 우선 연구문제 1을 통해 보고자 하는 ‘비형
식 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참여 활동의 현

황’은 분석 내용이 각 장소별 방문 횟수와 각 장소
에 따른 동반인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는 ‘비형식 환경에서 초등학

생의 과학관련 참여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각 장소에 대한 행동적 참여 특징과 정서적 참여

특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비형식 환경에서 학생들이 과학․기술 및 수학 관

련 활동에 참여한 속성을 참여 여부, 참여 횟수, 동
반인, 흥미그룹, 포부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참여
양상을 보이는 (동질)집단이 존재하는지, 그 집단의
참여 특성은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동질성분석

(Homogene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분석
은 개체(케이스)와 범주에 계량적 수치를 부여함으
로써 범주형 데이터를 수량화하는 분석기법으로, 
분석 결과인 판별측도와 그에 따른 수량화 도표의

해석이 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을 자세

Contents of research

⇨

The current conditions of 
elementary students’ 

science-related engagement ⇨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tudents’ 

science-related engagement

Methods of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Homogeneity Analysis
-Determination Measure
-Quantification Diagram

Fig. 4. Methods of analysis and procedures for this study

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차원과 변수의 관계 및 해석 – 판별측도

(Determination Measure)

판별측도 도표는 차원의 해석을 위하여 각 변수

별로 각 차원의 판별측도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그린 것이다. 각 차원은 그 차원에의 긴 사영을 가
지는 변수 벡터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각
각의 참여 속성이 어느 차원에 가깝게 분포하는지

에 주목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각 차원에 의미

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2) 유사한 참여 속성을 갖는 집단의 발견 - 범주

수량화 도표(Quantification Diagram)

범주수량화 도표는 각 범주에 부여되는 수치인

범주 수량화 점수에 따라서 위치하게 된다. 이것은
한 범주에 속한 모든 학생의 평균 개체점수(또는
대상점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질성 분석은 3개
이상의 범주형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성

을 갖는 범주끼리 범주수량화 도표 상에 가까운 위

치에 나타나게 하여 변수의 관계에서 어떤 범주가

서로 더 유사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동 참여 현황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동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우선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참여
활동 현황을 첫째, 과학관련 활동의 참여 장소 측
면, 둘째, 장소별 참여 횟수 측면, 셋째, 장소별 참
여 활동 동반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초등
학생이 과학관련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 얼
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누구하고 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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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시하였다. 각각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

1) 과학관련 활동 참여 장소 현황

초등학생들은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 어느 장소

에서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까? 연구 결
과,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동은 일상, 야외 같은
일상적 가족학습 환경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다
음은 방과 후 학교나 학원 등 형식교육 같은 비형

식 학습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과 같은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참여 활동이 많았으며, 지
역사회 환경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역도서관에서의

과학관련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을 자
세히 알아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듯이 초등학생들이 과학관련 활동
을 하는 장소는 일상생활, 야외, 학원, 방과 후 학
교, 박물관, 지역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에서 전체 학
생의 82.0%(529명)이, 야외에서 전체 학생의 74.7% 
(482명)가과학관련참여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나, 
일상적 가족학습 환경에서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교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

경인 학원과 방과 후 학교에서 각각 참여 학생의

74.4%(480명), 59.4%(383명)가 과학과 관련된 활동
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 방과 후 학
교는 교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과학관
련 경험은 다른 환경과는 달리 정기적․규칙적으

로 일어나는 성격을 갖는다. 이 중 학원에서의 과학
관련 체험 활동 비율(74.4%)은 방과 후 학교(59.4%)
에서의 활동참여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경의 경우, 많은 수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 학교보
다는 학원에서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Order 1 2 3 4 5 6 7 8 9 10

Place Daily 
life

Outdoors Private
institution

After 
school

Museum Local 
library

Art 
gallery

Science 
museum

Community
center

Culture 
center

Frequency
(%) 529(82.0) 482(74.7) 480(74.4) 383(59.4) 365(56.6) 344(53.3) 284(44.0) 252(39.1) 148(22.9) 145(22.5)

Settings Everyday Formal-like Designed Community
-based

Designed Community
-based

Table 4. Places of elementary students' science-related activity                                   (N=645, multiple response)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관련 경험에 참여하는 곳은 설계

된 비형식 학습 환경 중 박물관(56.6%)과 지역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중 지역도서관(53.3%)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설계된 환경인 미술관과 과
학관이 각각 44.0%,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설계된 환경 중 과학관에서의 학생 참여

경험이 박물관, 미술관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환경인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각각 22.9%, 22.5%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 비하여 지역사회 환경에서

과학관련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2) 장소별 과학관련 활동 참여 빈도 현황

초등학생은 각 장소에서 얼마나 자주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까? 장소별 과학관련 활동 참
여 빈도는 장소별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듯이 일상에서의 과학관련 활동의
참여 빈도 응답 중 무응답(1.4%)과 전혀 하지 않았
다(16.8%)에 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18.2%로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게는 6개월
에 1～5번부터(17.0%) 많게는 일주일에 4번 이상

(26.7%)에 이르기까지 과학관련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장소에서는 과학
관련 활동의 빈도가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과 달리, 일상에서의 과학관련 참여 경험 횟수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야외의 경우, 가장 큰 응답률을 보인 것은 44.5%

로 이들은 6개월에 1～5회 정도 과학관련 참여 활
동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차순위로 26.0%의 학
생이 한 달에 1～3번 정도 과학관련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즉, 70.5%의 학생들이 자주
는 아니지만 6개월에 1번부터 한 달에 1～3번까지
야외에서의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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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Place 
Never
N(%) 

1～5 times per 
6 months 

N(%) 

1～3 times per 
month 
N(%) 

1～3 times per 
week
N(%) 

More than 4 
times per week

N(%) 

No response
N(%) 

Designed

Museum 270(42.5) 303(47.7) 60( 9.4) 1( 0.2) 1( 0.2) 10(1.6) 

Art gallery 353(55.4) 245(38.5) 34( 5.3) 5( 0.8) 0( 0.0)  8(1.2) 

Science museum 382(60.3) 204(32.2) 41( 6.5) 6( 0.9) 1( 0.2) 11(1.7) 

Community
-based

Local library 294(46.1) 183(28.7) 105(16.5) 39( 6.1) 17( 2.7)  7(1.1) 

Community center 488(76.7) 105(16.5) 25( 3.9) 14( 2.2) 4( 0.6)  9(1.4) 

Culture center 485(77.0) 90(14.3) 37( 5.9) 14( 2.2) 4( 0.6) 15(2.3) 

Everyday
Daily life 107(16.8) 108(17.0) 146(23.0) 105(16.5) 170(26.7)  9(1.4) 

Outdoors 149(23.6) 281(44.5) 164(26.0) 24( 3.8) 13( 2.1) 14(2.2) 

Formal
-like

Private institution 153(24.2) 17( 2.7) 11( 1.7) 115(18.2) 337(53.2) 12(1.9) 

After school 256(40.1) 97(15.2) 128(20.0) 136(21.3) 22( 3.4)  6(0.9) 

Bold: primary answer

Table 5. Frequency of elementary students' science-related activities by settings                       (N=645, single response)

다. 한편, 23.6% 학생은 야외에서의 과학관련 참여
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일
상에서 과학관련 참여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의 비

율(16.8%)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자주 과학관련 활동

에 참여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학생들의 53.2%가
일주일에 4번 이상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1～3번에 응답한 학생
은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 학생
의 71.4%의 학생이 일주일에 적게는 1번에서 많게
는 4번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다른 어떤

장소에서보다 학원에서 과학관련 활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방과 후 학교에서의 과학관련참여활동빈

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 학생 중 40.1%가 방
과 후 학교에서 ‘과학관련 참여를 하지 않았다’에
답하였으며, 15.2%의 학생은 6개월에 1～5번 정도
과학관련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리고 21.3%의 학생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20.0%
의 학생은 한 달에 1～3회 정도 방과 후 학교를 통
해 과학관련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방과 후 학교를 통해 과학관련 참여 활동을
하는 학생의 참여 빈도는 학원에서 과학관련 참여

활동을 하는 학생의 참여 빈도에 비해 낮은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과학관련 참여 활

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학원임을 다시 한 번 보

여준다고 하겠다.

조사 학생의 47.7%는 박물관에서 6개월에 1～5
번 정도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고, 42.5%의 학생은 박물관에서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미술관과 과학관의 경우 각각 38.5%, 32.2%의 학생
이 6개월에 1～5회 정도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각각 55.4%, 60.3%의 학생
이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

다. 이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이라는 설계
된 환경에서는 과학관련 체험을 하는 학생과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로 양분되며, 체험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6개월에 1～5회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도서관을 통해 과학관련 활동을 경험하는

학생은 약 54%로, 이중 28.7%가 6개월에 1～5회, 
16.5%가 한 달에 1～3회 정도의 횟수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6.1%의 학생은 도서관에
서의 과학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도서관도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과 마찬가지
로 과학관련 체험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으로 양분됨을 알 수 있다.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경우, 각각 76.7%, 77.0%

의 학생들이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주민센터에서 6개월에 1～5회 정도 과
학과 관련된 체험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16.5%, 문
화센터에서 6개월에 1～5회 정도 과학과 관련된 체
험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그리
고 약 7% 학생들만이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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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한 달에 1～3회 이상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와 문화센
터는 초등학생들이 과학관련 체험 활동을 빈번하

게 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장소별 과학관련 활동 참여 동반인 현황

각 장소에서 초등학생들이 과학관련 활동에 참

여할 때 누구와 참여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먼저 무형식환경 맥락의 두 장
소인 일상과 야외에서의 동반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상에서 학생들은 혼자→가족→친구 순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야외에서는 가
족→친구→혼자 순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적 목적으로 설계된 환경인 학원과 방
과 후 학교의 경우 모두 친구→혼자 순으로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체험을 목적으로 설계된
환경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경우 가족→친구
→학교선생님 순으로 함께 관람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환경의 맥락에서
는 대체로 가족→친구→혼자의 순으로 동반하여

참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은 장소에 따라 참

여 동반인의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거

나 혼자 참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형식 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

동 참여 특징

Settings Place Family Friend Alone School teacher Private 
institution teacher

Others

Designed

Museum 306 105  10 26 11 4

Art gallery 234  69  12 23  7 0

Science museum 177  96  12 33 13 2

Community
-based

Local library 155 146 113  6  1 1

Community center  81  58  32  2  1 1

Culture center  79  47  28  3  2 4

Everyday
Daily life 218 106 371  8  5 5

Outdoors 433 136  23 16  3 5

Formal
-like

Private institution  22 250 174 — — 5

After school  32 227 121 — — 1

Bold: primary answer, — : excluded items

Table 6. Accompanying person at each place                                                  (N=645, multiple response)

비형식 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동 참

여의 특징은 첫째, 판별측도를 통해 비형식 환경별
참여의 속성을 파악하고, 둘째, 범주수량화 도표를
통해 동질성 집단을 구분하고, 동질성 집단에서 나
타나는 참여의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뤄졌

다. 이를 상세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비형식 환경별 참여 속성

비형식 환경별 참여 속성의 특성은 동질성 분석

의 판별측도 값을 통해 분석되었는데, 이는 참여

현황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속성들을 차원 1과 차
원 2, 2개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참여 활동의 특성
을 찾는 것이다. 각 장소별로 동질성 분석을 실시
한 결과, 10개의 장소(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센터, 일상, 야외, 방과 후

학교, 학원)의 결과가 중분류(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적 가
족 학습 환경, 교육적 의도된 비형식 학습 환경)별
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각 장소별로 특성을 제시하는 대신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
적 가족 학습 환경, 교육적 의도된 비형식 학습 환
경의 4개 유형을 기준으로 각 유형에서 과학관련
활동과의 관련이 깊거나, 빈도가 높은 한 개의 장소
에 대한 동질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환경별
장소는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의 경우, 과학관, 
지역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은 지역도서관, 일
상적 가족 학습 환경은 일상, 교육적으로 의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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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학습 환경은 방과 후 학교로 제시하였다. 
Table 7은각비형식환경별판별측도(Determination 

Measure) 값이며, Fig. 5는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각각의 도표에서 보듯이 차원 1(Dimension 1)과
차원 2(Dimension 2)는 비형식 환경의 종류에 관계
없이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관(Science Museum)의 판별측도 도표(Deter-

mination Measure Diagram)에표시된차원 1(Dimension 
1)은 ‘과학관참여(ScPart)’, ‘과학관가족(ScFa)’, ‘과
학관친구(ScFr)’, ‘과학관횟수(ScFreq)’ 속성과 관련
되어 있다. 지역도서관(Local Library)의 판별측도

Science museum(designed setting)

Variables D1 D2

ScFreq 0.909 0.083

ScFa 0.640 0.030

ScFr 0.303 0.030

ScPart 0.908 0.045

InterestGroup 0.187 0.742

AspirationGroup 0.225 0.658

Local library(community-based setting)

Variables D1 D2

LlFreq 0.895 0.119

LlFa 0.378 0.007

LlFr 0.305 0.071

LlPart 0.902 0.046

InterestGroup 0.204 0.704

AspirationGroup 0.143 0.712

Daily life(everyday setting)

Variables D1 D2

ElFreq 0.840 0.187

ElAl 0.424 0.003

ElFa 0.085 0.071

ElPart 0.829 0.044

InterestGroup 0.278 0.683

AspirationGroup 0.302 0.685

After-school(formal-like setting)

Variables D1 D2

AsFreq 0.900 0.164

AsAl 0.185 0.020

AsFr 0.436 0.105

AsPart 0.899 0.040

InterestGroup 0.176 0.719

AspirationGroup 0.181 0.647

Explanation 
for variables

ScFreq: variables for science center participation frequency 
(1～5 times 6 months, 1～3 times 1 month, 1～3 time 1 week, over 4 times 1 week)

ScFa: variable for whether a student went to science center with one's family or without family
(ScFaO: students who went to science center with family, ScFaX: students who went to science center without family)

ScFr: variable for whether a student went to science center with one's friend or without friend
(ScFaO: students who went to science center with friend, ScFaX: frequency of students who went to science center without friend)

ScPart: variable for whether a student participated in science-related activity in Science Center or not
(ScPartO: frequency of students who participate in science-related activity in Science Center, ScPart.X: frequency of students 
who participate in science-related activity in Science Center)

InterestGroup: variable including four same interval groups based on the summated rating  scale for the six questions with 
5-point scale asked interests for STEM activities 
(Int1: interest 1, Int2: interest 2, Int3: interest 3, Int4: interest 4)

AspirationGroup: variable including four same interval groups based on the summated rating scale for the four questions with 
5-point scale asked aspirations for science-related career 
(Asp1: aspiration 1, Asp2: aspiration 2, Asp3: aspiration 3, Asp4: aspiration 4)

Table 7. Determination measure in the representative of each informal learning environment

도표에 표시된 차원 1은 ‘도서관참여(LlPart)’, ‘도서
관가족(LlFa)’, ‘도서관친구(LlFr)’, ‘도서관횟수(LlFreq)’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방과 후 학교(After-school)의
판별측도 도표에 표시된 차원 1은 ‘학교참여(AsPart)’, 
‘학교혼자(AsAl)’, ‘학교친구(AsFr)’, ‘학교횟수(AsFreq)’
와 관련되어 있고, 일상(Everyday Life)의 판별측도
도표에 표시된 차원 1은 ‘일상참여(ElPart)’, ‘일상혼
자(ElAl)’, ‘일상가족(ElFa)’, ‘일상횟수(ElFreq)’와 관
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 비형식 환경별 판별측
도 도표의 차원 1과 관련한 속성들은 참여 여부나
빈도, 동반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비형식 환경
별 판별측도의 차원 1에는 공통적으로 ‘행동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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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museum(designed setting) Local library(community-based setting)

Daily life(everyday setting) After-school(formal-like setting)

Fig. 5. Determination measure diagram of the representative of each informal learning environment

여 특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에, 각 비형식 환경별 판별측도 도표에 표시

된차원 2(Dimension 2)는모두 ‘흥미(Interest Group)’, 
‘포부(Aspiration Group)’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다
시 말해, 각 비형식 환경별 판별측도 도표의 차원 2
와 관련한 속성들은 학생들의 과학관련 활동에 대

한 흥미나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차원 2에는 공통적으로 ‘정서적 참여 특
성’ 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형
식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관련 참여는 행동

적 참여 특성과 정서적 참여 특성이라는 두 차원에

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형식 환경별 동질성 집단에 따른 참여 특징

앞서 판별측도 분석 결과, 학생들의 참여 속성들
이 행동적 참여 특성과 정서적 참여 특성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참여 특성을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참여 특성을 범주화

한 결과, 각 비형식 환경별로 유사한 참여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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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동질성 집단이 발견되었다. 각 비형식 환경별
동질성 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과학관 참여의 동질성 집단

Fig. 6은 과학관에서의 참여 속성에 대한 범주수
량화 도표(Quantification Diagram)이다. 이 도표의 3
사분면에는 과학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참여
O’ 범주와 과학관을 가족과 함께 참여하였다는 ‘과

Fig. 6. Quantification diagram of science museum 

학관가족O’ 범주, 과학관을 친구와 함께 참여하였
다는 ‘과학관친구O’ 범주, 6개월간 1～5번의 빈도
로 과학관에 참여하였다는 ‘과학관 6개월 1～5번’ 
범주가 매우 근접해 있다. 이 범주들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과학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와 6개월에 1～5번의 빈도로
과학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참여 속성을 갖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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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학관 참여의 동질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과학관 참여의 동질성 집단은 정서적 참여

특성에 해당하는 흥미그룹이나 포부그룹과는 하나

의 범주로 묶이지 않는다. 이는 “과학관 참여 동질
성 집단에서의 참여 특성은 흥미나 포부 속성과는

크게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만, 흥미그룹이나 포부그룹의 범주 중 3사분면의
‘흥미3’ 범주와 2사분면에 위치한 ‘포부3’ 범주가
다른 흥미와 포부 범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과학관 참여의 동질성
집단의 정서적 참여 특성은 흥미3, 포부3 범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지역도서관 참여의 동질성 집단

지역도서관에서의 참여 속성 간 관계는 과학관

의 참여 속성 간 관계와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보

였다. Fig. 7은 지역도서관에서의 참여 속성에 대한
범주수량화 도표이다. 이 도표의 3사분면에는 지역
도서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참여O’ 범주와 도
서관을 가족과 함께 참여하였다는 ‘도서관가족O’
범주, 6개월간 1～5번의 빈도로 지역도서관에 참여
하였다는 ‘도서관 6개월 1～5번’ 범주가 매우 근접
해 있다. 이 범주들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역
도서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가

족과 함께 6개월에 1～5번의 빈도로 지역도서관 활
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유사한 참여 속성을 갖는 학생들을 도서관 참여의

동질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도서관에서의 참여 속성 간 관계는

과학관과 다른 점도 나타났다. Fig. 7 범주수량화
도표의 3사분면에서 과학관에서의 참여 속성 간 특
징과는 다른 참여 속성 간의 유사성이 하나 더 발

견되었다. 그것은 지역도서관을 친구와 함께 참여
하였다는 ‘도서관친구O’ 범주와 한 달에 1～3번의
빈도로 도서관에 참여하였다는 ‘도서관 한 달 1～3
번’ 범주가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이다. 이 범주들 간
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역도서관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학생들 중에는 친구와 함께 한 달에 1～3
번의 빈도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 집단이 있음을 해

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속성을 갖는 학생들을 지
역도서관 참여의 두 번째 동질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도서관에서 발견된 두 개의 동질성 집단 역

시 정서적 참여 특성에 해당하는 흥미그룹이나 포

부그룹의 범주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도서관에서 발견된 동질성 집단의 참여

특성이 과학관에서 나타난 동질성 집단에서의 참

여 특성과 마찬가지로 흥미나 포부 속성과는 깊은

유사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흥
미그룹이나 포부그룹의 범주 중 3사분면의 ‘포부2’ 
범주와 2사분면에 위치한 ‘흥미3’ 범주가 다른 흥
미와 포부 범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동질성 집단의 정서적 참
여 특성은 흥미3, 포부2 범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도서관의 두 동질성 집단은 모두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두 동질성 집단 간의 참여 특성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집
단이 두 번째 집단에 비하여 차원 2를 기준으로 상
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제시했듯 차원 2는 학생들의
‘정서적 특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차원으로, 지역도
서관에서의 범주수량화 도표(Fig. 7)의 2사분면과 3
사분면에서는 위에 위치할수록 정서적 특성이 높

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도서관에서 학생들의 과
학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일을 하고 싶

어 하는 포부와 같은 정서적 특성은 첫 번째 집단

이 두 번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도서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참여O’ 범주가 첫 번째 집단의 속성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 최근 6개월 동안에 지역도
서관에서과학관련활동에참여한경험이있다고응

답한 학생들은 대체로 두 번째 동질성 집단보다는

첫 번째 동질성 집단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일상 참여의 동질성 집단

일상에서의 참여 속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도서
관의 참여 속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동질성

집단이 발견되었다. Fig. 8은 일상에서의 참여 속성
에 대한 범주수량화 도표로, 첫 번째 동질성집단은
이 도표의 2사분면과 3사분면 사이에는 일상에 참
여한 경험이 있다는 ‘참여O’ 범주와 혼자서 일상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일상혼자O’ 범주와 일주일

에 4번 이상의 빈도로 일상에 참여하였다는 ‘일상
일주일 4번’ 범주가 하나로 묶이는 동질성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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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Quantification diagram of local library

볼 수 있다. 두 번째 동질성 집단은 일상에서 가족
과 함께 참여하였다는 ‘일상가족O’ 범주와 6개월간
1～5번의 빈도로 일상에 참여하였다는 ‘일상 6개월
1～5번’ 범주와 한 달에 1～3번의 빈도로 일상에

참여하였다는 ‘일상 한 달 1～3번’ 범주로 묶인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은 대체로 일주일에 4번 이상 혼자서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
은 유사한 참여 속성을 갖는 학생들을 일상 참여의

첫 번째 동질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일
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가족과 함께 6
개월에 1～5번 또는 한 달에 1～3번의 빈도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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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Quantification diagram of daily life

하고 있는 학생 집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와 같은 참여 속성을 갖는 학생들을 도서관 참여의

두 번째 동질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상에서 발견된 첫 번째 동질성 집단은 정서적

참여 특성에 해당하는 ‘포부3’ 범주를 포함하고 있
다. 이는 첫 번째 동질성 집단의 행동적 참여 속성
과 정서적 참여 속성인 ‘포부3’ 범주 간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4번 이상 혼자서 과
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첫 번째 동질성 집단

의 학생들은 대체로 ‘포부3’에 해당하는 정서적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정
서적 참여 특성 중 하나인 흥미그룹의 범주를 포함

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상에서 발견된 첫 번째 동
질성 집단의 참여 특성이 흥미 속성과는 깊은 유사

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사분면
에 위치한 ‘흥미3’ 범주가 다른 흥미 범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흥미
와 관련된 정서적 참여 특성은 ‘흥미3’ 범주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발견된 두 번째 동질성 집단은

정서적 참여 특성에 해당하는 ‘흥미3’ 범주를 포함
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동질성 집단의 행동적 참
여 속성들과 정서적 참여 속성인 ‘흥미3’ 범주 간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족과 함께 6개월
에 1～5번 또는 한 달에 1～3번의 빈도로 참여하고
있는 두 번째 동질성 집단의 학생들은 대체로 ‘흥
미3’에 해당하는 정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정서적 참여 특성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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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포부그룹의 범주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상에서 발견된 두 번째 동질성 집단의 참여 특성

이 포부 속성과는 깊은 유사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다만 2사분면에 위치한 ‘포부 2’ 범
주가 다른 포부 범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가

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포부와 관련된 정서적

참여 특성은 ‘포부2’ 범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첫 번째 동질성 집단은 두 번째 동질성 집

단에 비하여 차원 2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아래
위치하고 있다. 차원 2는 학생들의 ‘정서적 특성’이
라는 의미를 갖는 차원으로 일상에서의 Fig. 8의 2
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아래에 위치할수록 정서

적 특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학생들의 과학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서적 특성은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참여O’ 범주가 첫 번째 집단의 속
성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 최근 6개
월 동안에 일상에서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체로 두 번째 동질성

집단보다는 첫 번째 동질성 집단에 속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3) 방과 후 학교 참여의 동질성 집단

방과 후 학교에서의 참여 속성 간 관계는 과학관

이나 지역도서관의 참여 속성 간 관계와는 비교적

다른 특징을 보였다. Fig. 9는 방과 후 학교에서의
참여 속성에 대한 범주수량화 도표이다. 이 도표의
3사분면에는 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참여O’
범주와 한 달에 1～3번의 빈도로 학교에 참여하였
다는 ‘학교 한 달 1～3번’ 범주와 일주일에 1～3번
의 빈도로 학교에 참여하였다는 ‘학교 일주일 1～3
번’ 범주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방
과 후 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한 달에 1～3번 또는 일주일에 1～3번의 빈도로 학
교에서과학관련활동에참여하고있다고해석할수

있고, 이와 같은 유사한 참여 속성을 갖는 학생들을
도서관 참여의 동질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에서의 동질성 집단 역시 정서적 참

여 특성에 해당하는 흥미그룹이나 포부그룹의 범

주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과 후 학교 동질성 집단의 참여 특성 역시 흥미

나 포부 속성과는 깊은 유사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다만, 흥미그룹이나 포부그룹의 범주
중 2사분면의 ‘흥미3’ 범주와 ‘포부3’ 범주가 다른
흥미와 포부 범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

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동질성 집단의 정서적
참여 특성은 ‘흥미3’, ‘포부3’ 범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에서의 동질성 집단은 앞서 살펴보

았던 과학관이나 지역도서관과의 동질성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동반인 범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이 집단의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시 동반인 없이 혼자

서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꼭 특정 누군가와 함께
하는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방과 후 학교에서의 동질성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

은 혼자 혹은 친구 또는 학교선생님과 개인별 상황

에 따라 달리 참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문 횟수 측면에서 과학관의 동질성 집단은 6

개월에 1～5번의 빈도로, 지역도서관의 동질성 집
단들은 6개월에 1～5번 또는 한 달에 1～3번의 빈
도로 참여했던 것에 비해, 방과 후 학교의 동질성
집단은 한 달에 1～3번 또는 일주일에 1～3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갖는 특징을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참여를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참여주

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비형식 환경에서 초등학생

들의 과학관련 참여활동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활
동은 일상적 가족 학습 환경(일상, 야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다음은 교육적 의도로 설계된 환경
(방과 후 교실, 학원),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과
학관,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학생들의 참여 활동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활동이 가장 낮은
곳은 지역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이었는데, 예
외적으로 지역도서관에서의 과학관련 활동은 비교

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장소별로 과학관련 활동 참여의 빈도를 분석

한 결과, 일상에서 과학관련 활동의 빈도가 높게는
‘일주일에 4번 이상’에서 낮게는 ‘6개월에 1～5번’
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학원에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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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Quantification diagram of after-school

빈도는 ‘일주일에 4번 이상’에서 53.2%로 매우 높
게 나타난 반면, 과학관, 미술관, 지역도서관, 주민
센터, 문화센터 등의 장소에서 과학관련 활동을 ‘전

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46.1～
77.0%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과 지역사회 기반 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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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환경에서의 유인력을 좀 더 높여 학생들이 이

들 장소에서 과학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리적으로 고정
되어 있는 이들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찾아가
는 과학관(박물관)’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
로 학생들에게 다가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해
당 장소들에 과학관련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

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해당 장소에 가더라도 과학
관련 체험을 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감소시

켜야 할 것이다. 
동반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교육적 목적으로

설계된 환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형식 환경에

서 학생들의 참여에 큰 영향을 주는 동반인은 가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형식 환경에서 가족
이 함께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과학관련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형식 환경에서 학생들의 참여 특징을 분석한

결과, 비형식 환경에서의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
여가 동질성 집단으로 묶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
분의 장소에서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가 각각

차원 1과 2로 나뉘어, 참여 횟수가 많은 학생이 반
드시 과학관련 흥미와 포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정의한 행동적 참여의

개념이 학생들의 참가(participation) 행위로 정의된
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되짚어
생각하면 학생들이 비형식 환경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관련 흥미와 포부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참여 경험이 유의미해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각 장소에서 학
생들의 행동적 참여를 유의미하게 유도할 수 노력

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형식 환경별 주요 장소(과학관, 지역도서관, 일

상, 방과 후 학교)별로 동질성 집단을 분석한 결과, 
모두 6개의 동질성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들 동질
성 집단에서 주목할 것은 일상에서 혼자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집단이었는데, 이들은 다
른 동질성 집단과는 달리 매우 자주(일주일에 4번
이상)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과학관련
포부가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어느
장소에서 보다 일상에서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활

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과학관련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의

경험을 과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을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를 행동적․정서적 측면으로

정의하고, 행동적 참여에 대해서는 학생의 참가 행
위 그 자체, 정서적 참여에 대해서는 흥미와 포부
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참여 현황
과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에 대한 보다
넓은 정의를 바탕으로 비형식 환경에서의 학생 참

여의 본질적 의미와 그 특징을 기술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참여가 학
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되고, 학습이 되는 과정
을 기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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