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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science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follow-up interes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opics of ‘Small Organisms' World’.  
The follow-up interests of the students on the topic we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the developed-expanded- 
deepened (EDD), the simply expanded and maintained (SEM), and the stoped or decreased (SD) types. Each 
types had specific distinguishing featur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students' responses and the in-depth 
interviews,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follow-up interests of the students were analyzed. Th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of the external factor and the internal one. While the external factors were mainly 
related to the instructional materials used in science class and teaching methods, the internal factors were related 
to the desire for knowing, prior knowledge, students' experience and attitude toward the topics of science. In 
relation to the types of the follow-up interests, these factors were affected by different causes. The EDD type 
was most affected by internal factors, such as desire for knowing and prior knowledge. The SEM type was 
shown to be most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instructional materials. The SD type was main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eaching methods. From the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it was revealed 
that the attitude and the prior knowledge about the topic are related with the follow-up interest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science attitude and science knowledge. The students who had EDD 
type had a higher level of attitude and knowledge. However, there were some students who had higher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with SD type.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showe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negative perceptions about science and stress on their grades. In conclusion, each follow-up interest type were 
caused by the external factors contained in the processes of the science class and the internal ones associated 
with the individual features and were influenced by the science class. So, the teacher should help the students 
be able to have the EDD type of follow-up interest which is persiste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cience 
curriculum. For this, when the teachers design science curriculum and plan lesson, they should consider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students' follow-up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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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자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신체적․지적 기능을 사용하여 그

에관한지식을생성한다(Schwab, 1962; Ziman, 2002). 
과학과 과학자 활동의 이러한 정의적․행동적․인

지적 영역과 이 영역들에 관련된 뇌의 구조․기능

을 반영하여 개발된 뇌기반 접근법(임채성, 2005)은
과학자들의 실제 과학(real science)을 바탕으로 학
생들이 실제적 과학(authentic science)을 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즉, 과학자처럼 정의적 영역
(Affective domain) →행동적영역(Behavioral domain) 
→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이 순환적으로 이
루어진다. 그러므로, 과학자의 과학 활동이나 학생
의 과학 학습 활동은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 호기
심, 알고자 하는 욕구로 시작하고, 다양한 탐구 기
능을 사용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흥미나 호기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흥미의 역할과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

고, 우리나라과학과 교육과정에도반영되었다.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의 목표는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
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
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교육부, 2015)’로서, 
자연 현상에 대하여 흥미를 갖는 것이 과학 학습의

시작임을 강조하였다. 
흥미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학습 수준
을 향상시키는 등 학습을 구동하는 요인으로서 중

요한역할을한다(Hidi, 2006; Ainley et al., 2002; Hidi 
& Harackiewicz, 2000). 또한 학생의 긍정적인 감성
상태는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 수준을 높이고(임채
성과 오윤화, 2004), 과학 지식 생성력과 사고 과정
형성에도영향을끼친다(권용주등, 2004). 그리고흥
미는 학생이 흥미를 가진 분야에 대하여 추후에 대

학 전공을 선택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행동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rackiewicz et al., 2000).
그러나 최근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

제비교연구(TIMSS)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
들의 과학 흥미도는 매우 낮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이는 이전에 보고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이고, 이로 인하여 흥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과학 교육에서 흥미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

들은 학생이 갖는 과학 흥미도에 대한 개괄적인 조

사(박찬주 등, 2007; 곽영순 등, 2006; 이종금, 2000), 
학생의 흥미가 생성되는 과정 또는 흥미 생성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김성일 등, 2003; 신동훈, 2012; 
유경진 등, 2010; 윤미선, 2007) 등과 같이 학생에게
흥미가 발생하는 과정,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의 흥
미를 유발시키려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초등 과학 생명영역에서는 학생들의 ‘꽃’ 주제에

대한 흥미 변화 양상과 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연구가 이루어졌다(임채성 등, 2013, 
2014). 그러나 학생이 어떤 과학 주제를 학습한 후
에 흥미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학생에게 유
발된 흥미가 어떻게 유지․발달되는가에 대해서는

‘작은 생물의 세계’ 주제에 대한 정규 학습 이후 학
생들의 흥미 변화 양상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이루

어진 상태이다(김래현 등, 2014). 자연 현상이나 과
학 주제에 대해 흥미를 잃기 쉬운 학생들이 과학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학
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잘 발달시킨다는 것이 과

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과학적 소양’에 도달
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김래현 등(2014)이 이 주제

대한 초등학생들의 후속 흥미를 분석한 연구의 확

장으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하여 학
습한 뒤 나타내는 후속 흥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리고 후속 흥미, 과학 태도, 과학 지식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 과학 수업에서 작은 생

물에 관해 학습한 후, 이 주제에 대한 초등학교 5학
년 학생들의 후속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후속 흥미 검사지에 학생들이 그

러한 흥미를 갖게 된 이유를 적게 하고, 면담도 병
행하였다. 후속 흥미와 과학 태도, 과학 지식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과학 태도 검사지

와 작은 생물 관련된 과학 태도 검사지를 투입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작은 생물에 대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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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과 후속 흥미 내용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연구 과정은 초등 과학
교육 전공교사, 연구 대상 학생들의 과학 교육 담
당교사와 해당 학년 담당 교사, 그리고 면담한 학
생의 담임교사들의 자문과 협력 절차를 거쳐 진행

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적용 주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H 초등학교 5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교가 속한 학군은
가정 형편인 보통 수준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교
과 학습 부진 학생이나 매우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 모두 적은 편이다. 따라서 평균 수준
의 학생들을 표집하기 용이하였다. 김래현 등(2014)
이 보고한 바와 같이, 5학년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생물의 세계’라는 주제에 대한
후속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학생의
정규 과학 수업 주제에 대한 후속 흥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양상을 나타내며, 왜 그러한 후속
흥미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러한 흥미를

갖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투입하였고, 후속 흥미 유형, 과학 태도, 과
학 지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검사

지를 개발․투입하였다. 후속 흥미의 유형, 과학 태
도와 과학 지식은 김래현 등(2014)이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또한 검사지 외에도 면담을 병행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

을 최대한 충실하게 제시하고, 결과의 해석 부분에
대한 배경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과학 교육전문가 및 동료 교사들의 의
견을 듣고, 협의 절차를 거쳐 연구 내용을 지속적
으로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에서 제시
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정성적 연구방법 중 연속적 비교 방법
(constant comparative; Glaser, 1978; Glaser & Strauss, 
1967)을 사용하였다. 즉, 후속 흥미 검사지에 나타

난 학생의 사례로부터 얻은 자료를 수집한 뒤, 자
료의 패턴, 범주, 일관성 등을 분석하여 학생의 후
속흥미와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의 상호관련성

을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를 더 상세히 알아보고

자 노력하였다. 
후속 흥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때, 

학생이 이러한 후속 흥미를 가지게 된 요인이 무엇

인지 알아내기 위해 ‘이러한 후속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를 적는 문항 답변을 분석하였고, 검사지 결과
만으로는 요인이 잘 드러나지 않은 학생은 반구조

화된 면담을 진행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를 보완하고 요인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학

생들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을 하여 면담을 병행하

였다. 모든 면담은 면담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
였고,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작은 생물에 관한 정규 과학 수업을

통해 야기되는 학생의 후속 흥미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후속 흥
미 유형별로 학생들이 왜 그러한 후속 흥미를 가지

게 되었는지 검사지에 적게 하고, 심층 면담을 실
시하여 학생의 후속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였다. 중단․감소형 후속 흥미를 나타낸
학생들의 경우에는 흥미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조

사하였고, 면담을 통하여 흥미가 중단된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들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외적 요
인(external factor)이란교육환경(learning environments), 
수업 형태 및 자료, 교육적 상황(instructional condi-
tions) 등 학습 도중 학생에게 외부적으로 지원되는
것(externally supported; Hidi & Renninger, 2006)이
고,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으로 학습 소재와 수
업 특징 요인이 추출되었다. 학습 소재는 ‘작은 생
물’에 관한 수업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와 교과서, 
학습지 등이다. 수업 특징은 학습의 주체가 누구인
가에 대한 것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관련된 것이다. 
내적 요인(internal factor)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같
이 개인 내적인 측면에 더 가까운 요인이다. 내적
요인은 외부에서 파악하고 조절하기 어려우나, 흥
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Hidi, 1990).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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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추출된 내적 요인은 알고자 하는 욕구, 
학생이 생활 속이나 수업 중 겪었던 경험, 수업이
나 수업 외의 상황에서 알게 된 사전 지식 등이다. 
또한 이 요인들은 후속 흥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흥미 유형별로 다른 양
상을 보였다. 

1.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장․발전형의 흥미를 나타낸 28명의 학생에게
나타난 후속 흥미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외적 요인에는 학습
소재, 수업 특징이 있었고, 내적 요인에는 알고자
하는 욕구, 사전 지식,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
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 요인들은 후속 흥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

쳤고, 나타난 비율은 각각 달랐는데, 이 유형의 학
생들에게는 내적 요인이 좀 더 후속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 요인은 외부에서 조절
이 어렵고 개인차가 크다고 보았을 때, 학생이 자
신에게 주어지는 외적 요인에 무조건적으로 영향

을 받기 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내가 더 알고 싶은 것 등을 반성적 사고를 통해 점

검하고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속 흥

미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에는 학생의 알고자 하

는 욕구가 후속 흥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

로 나타났다(32.4%). 이들은 ‘더 알고 싶기 때문이
다.’, ‘왜 그런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더 배우고
싶다.’와 같이 응답하였고, 면담 결과도 검사지

상의 응답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 결과
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인 사례수 (%)

내적 요인

알고자 하는 욕구  83 ( 32.4)

사전 지식  80 ( 31.3)

경험  31 ( 12.1) 

외적 요인
학습 소재  56 ( 21.9)

수업 특징   6 (  2.3)

전체 256 (100.0)

Table 1. Factors affecting extended-developed-deepened type 
of follow-up interest on topics of ‘Small Organisms' World’

학생 19: 저는 아니까 더 알고 싶었어요. 알아내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학생 20: 왜 그런지 궁금해요. 배운 거랑 다 해서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작

은 생물의 세계가 재미있었나요?) 네. 엄청 재

밌었어요. 다른 과학도 재밌어요. 

이는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학생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인 노력을 즐기는 경향인 인지 욕구 수준이

높은학생일수록흥미도가높기때문에(윤미선과김
성일, 2003),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전 지식이 후속 흥미에 준 영향도 알고자 하는

욕구와 비슷한 비율이었다(31.3%). 사전 지식에는
학생이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의 과학 수업을 통
하여 알게 된 내용과 수업 외의 상황에서 알게 된

지식이 포함된다.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를 나타
내는 학생들은 정규 과학 수업에서 ‘작은 생물’에
관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 내용을 확

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다른 유형의 흥미 내용에 비
하여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규 과학 수업 밖의 상황에서도 배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를 자신의 후속 흥미에 반영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21: 아, TV를 보다가 그런게 (작은 생물에 대한 

것) 나왔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다큐

멘터리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었어요. 

학생 22: 뭐라 그래야 되지, 배운게 생각나서요. 개구리

밥 뒤에 부레옥잠 같은 거가 있다고요. 그래

서 물에 뜬다고요. 새로 배워서 재미있었어

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다른 식물

은 그런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뜨려면 필

요한게 뭐가 있나 궁금해요.

학생 23: 유산균은 작은 생물이고, 장은 ‘우리의 몸’ 단
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진짜 그런지 궁금해요. 유산균 광고를 봤는데

요, 아는 거라 더 잘 들어왔어요. 장까지 간다

고 해서요.

학습 소재로 인해 갖게 된 후속 흥미도 상당한

비율(21.9%)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 요인, 즉 학습
에 투입되는 자료, 수업 설계 등 학생에게 외부에
서 주어지는 자료로 즉시적인 상황적 흥미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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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Hidi & Renninger, 2006; 
Krapp, 2002; Renninger & Su, 2012; Schiefele, 1999), 
학생의 개인 흥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경험도후속흥미에영향을끼쳤다(12.1%). 

경험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실들과

과학 수업 중에 있었던 일,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
의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지식과 경험이 복합
적으로 연관되어 흥미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경험이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

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의 역할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업 특징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2.3%).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에게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형태 관련 요인

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상유지형 후속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상유지형 후속 흥미에는 외적 요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소재오 수업 특징
등 외적 요인은 87.4%였고, 사전 지식, 알고자 하는
욕구, 경험 등 내적 요인은 11.6%로 나타났다. 이러
한 요인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학습 소재가 학생들의후속 흥미에가

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76.8%). 이는 학생들은 생명
영역에 비교적 높은 흥미를 보이고, 때문에 생물

자료의 사용이 학생들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미
나, 1999; 김재영, 1994). 또한 현미경이라는 새로운
과학 실험 도구의 사용이 학생들의 흥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미경을 ‘새롭다’, ‘신기하다’, 

요인 사례수 (%)

내적 요인

사전 지식  16 (  8.1) 

알고자 하는 욕구   7 (  3.5)

경험  2 (  1.0) 

외적 요인
학습소재 152 ( 76.8)

수업특징  21 ( 10.6)

전체 198 (100.0)

Table 2. Factors affecting simply expanded-maintained type of 
follow-up interest on topics of ‘Small Organisms' World’

‘과학자 같다’라고 느낀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고, 
현미경을 사용하고 좀 더 관찰해 보고 싶다라고 답

한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하여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24: 작은 생물은 살아있는 걸 가지고 했잖아요. 그

래서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학생 25: 저는 현미경이 좋아서 현미경에 대해서 다시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현미경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고 싶어서요. 신기해요. 

학생 26: 살아있는걸 가지고 하니까 신기하니까요. 재

밌었어요. 또 해보고 싶어서요. 

학생 27: 모둠에서 하긴 했는데요. 저 혼자도 해보고 싶

어요. 현미경도 한 대 밖에 없었거든요. 오래 

못했어요. 네 더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요. 

학생 28: 내 관찰 차례가 늦게 돌아왔는데 종이 쳤어요. 

오래 보고 싶은데 뒷 친구 때문에 빨리 봐야 

됐었구요. 다시 보고 싶어요. 

학습 소재 다음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특징

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10.6%). 다른 과학
주제에 비하여 본 연구 주제인 ‘작은 생물의 세계’
는 생물의 관찰이 기본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관찰해 보고, 활동하는 시간
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대한 면담 결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생 29: 다른 과학 시간은 제가 직접 안하는 게 더 많

은데 작은 생물은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더 해보고 싶다고 

쓴 거예요. 

 
사전 지식과 알고자 하는 욕구, 경험 등 내적 요

인은 외적 요인에 비해 낮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현상유지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은 사
전지식을 활용한 후속 흥미보다는 관찰, 조사와 같
은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후속

흥미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알고자 하는 욕구도 해당되었는데, 현상유
지형 학생들은 ‘알고 싶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
에’라는 이유보다 ‘다시 해 보고 싶기 때문에.’, ‘오
래 관찰하지 못 했기 때문에’등의 이유를 들었고, 
이는 사전 지식과 마찬가지로 활동에 중점을 둔 이

들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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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업 활동 경험은 개미 사육 상자 실험

과 관련된 흥미 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단순히 수
업 시간에 실시한 관찰을 재연하는 정도의 흥미 내

용이 한정되었다.

3. 중단․감소형 후속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후속 흥미로 이어지지 않은 중단․감소형 후속

흥미 유형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후속 흥미

가 형성되지 못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이 유형에

속하는 26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작은 생물’이라
는 주제에 대하여 흥미가 없는 이유를 최대한 자세

히 적게 하는 개방형 설문을 하였다. 개방형 설문
이므로,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고,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였다. 또한 중단․
감소형 학생 10명을 무선 표집하여 면담을 진행하
였다.
설문 내용과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업 특

징이나 학습 소재 등 주로 외적 요인이 영향을 주

었고, 과학에 대한 태도가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이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요인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51.4%의 학생들이 수업 특징이 흥미

의 중단․감소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못 해서’, ‘모둠 애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할 게 없어서’, ‘나는 못 만져 보게 해서’ 등
자신이 수업 시간에 실험이나 다른 활동에 직접 참

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흥미로 이어

지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 생
물’이라는 주제가 학생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하
는 비율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도

가 높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관찰에서 배제되는

학생들에 대한 도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인 사례수 (%)

내적 요인 과학에 대한 학생의 태도  6 ( 17.2)

외적 요인
수업 특징 18 ( 51.4)

학습소재 11 ( 31.4)

전체 35 (100.0)

Table 3. Factors affecting stoped or decreased type of follow-up 
interest on topics of ‘Small Organisms' World’

학생 30: 모둠 애들만 해요 맨날. 저는 안 시켜줘요. 신

기한 거 나올 때는 하긴 했는데…

학생 31: 작은 생물은 나도 보고 싶으니까 하긴 했지만. 

애들하고 같이 보는 게 짜증이 났거든요. 시간

이 없었어요. 

학생 32: 직접 해보는 건 안하면 안 되니까 하긴 했습니

다. 네 직접 해보는 건 괜찮았는데, 어쨌든 재

미는 없었습니다. ○○○가 다 해버려요 우리

는 구경도 못하게 해요 그래도 저는 보니까 신

기했어요. 

‘작은 생물’에 관해 학습할 때 사용된 소재 요인
도 학생들의 후속 흥미 중단이나 감소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나타났다(31.4%). 이러한 답변을 한 학생
들 중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생물에 대한

흥미도 감소가 두드러지는 경향(전민정 등, 2012)과
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작은 생물들은
여학생들의 부정적 감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과
학 학습에서 소재에 따른 학생의 흥미도도 고려해

야 할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주요 면
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33: 보기에 징그럽고 싫기 때문입니다. 꿈틀거리

는 게 너무 싫습니다. 더러워서 만지지 않았

습니다.

학생 34: 작은 생물이 징그러워서 보는 내내 괴로웠습니

다. 그래서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 더 크게 보이는데 더 싫었습

니다. 

중단․감소형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태도가

흥미 중단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대부
분 과학을 외워야 하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였

고,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 35: 작은 생물은 (작아서) 보기도 힘들고, 종류가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워야 

할 게 많아서입니다. 

학생 36: 모든 과학수업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과학

은 외워야 할 게 많고, 저는 작은 생물에 관심

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단․감소형 후속 흥미를 보
이는 학생들은 내적 요인보다는 주로 외적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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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흥미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았고, 결과적
으로 후속 흥미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내적
요인 중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고, 설문 결
과와 면담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긍정적․부정

적 감성 상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4. 후속 흥미 유형별 요인 비교․분석

각 후속 흥미 유형별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종

류와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발전형
은 주로 개인적 흥미와 관련된 내적 요인이, 현상
유지형은 주로 상황적 흥미와 관련된 외적 요인이

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후속 흥미로 이
어지지 않는 중단․감소형 또한 상황과 관련된 외

적 요인이 흥미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적 요인 중 학습소재는 현상유지형 흥미에, 수

업 특징은 중단․감소형 흥미에 가장 큰 영향을 주

었고, 내적 요인에서 알고자 하는 욕구와 사전 지
식은 확장․발전형 흥미에 비슷한 정도로 높은 영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중
단․감소형 학생들에게서 발견된 요인이었으나, 확
장․발전형과 현상유지형 학생들에게서는 직접적

인 요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과
학 교과와 ‘작은 생물’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긍정
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도 요인도 확

장․발전형과 현상유지형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다룬다.
각 후속 흥미 유형별로 영향을 받은 요인과 정도

가 다른 데에는 학생의 개인 내적 특성이 반영된

구분 요인

확장․

발전형

현상

유지형

중단․

감소형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

외적

요인

학습 소재  21.9  76.8  31.4

수업 특징   2.3  10.6  51.4

내적

요인

알고자 하는 욕구  32.4   3.5   0.0

사전 지식  31.3   8.1   0.0

경험  12.1   1.0   0.0

과학에 대한 태도   0.0   0.0  17.2

전체 100.0 100.0 100.0

Table 4. Factors and proportions of types of follow-up interests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각 유형의 후속 흥
미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
에는 개인 내적인 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외적 요인보다는 내
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 외적 요인

외적 요인인 학습 소재와 수업 특징(학습자 중심
의 수업)은 학생에게 긍정적인 감성상태를 유발시
켜학습에큰영향을끼친다(임채성과오윤화, 2004). 
그리고 외적 요인은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를 순간

적으로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고, 학습 소재와 같은
환경은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흥미를 발생시

킨다(Hidi & Renninger, 2006). 이러한 외적 요인은
현상유지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과 중단․감

소형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상유
지형과 중단․감소형 학생들의 흥미에는 외적 요

인이 주로 영향을 끼치고, 이 요인이 현상유지형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흥미 전개 양상에 영향을

주지만, 중단․감소형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는 유지된 상황적 흥
미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된다는 기존 연구

와도 관계가 있었다(Renninger & Hidi, 2002; Sansone 
& Morgan, 1992; Sansone et al., 1992; Schraw & 
Dennison, 1994; Wolters, 1998). 그리고 외적 요인은
흥미의 긍정적인 전개 양상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

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 학습 주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흥미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흥미 양
상에 따라 학생 유형별로 다른 방식으로 과학 수업

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습 소재와 수업 특징이라면, 
과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료와 수업의 형태를 학

생들의 후속 흥미로 잘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선

택할 필요가 있다.
외적 요인은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의 학생들에

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24.2%). 
그러나 현상유지형에 비하여 외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적었다. 이는 확장․발전형 학생들
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인 내적인 요

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외적 요인을 접할 때 자
기 조절을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

부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적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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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2)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은 확장․발전형의 학생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6.8%). 내적 요인
은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과학 수업 시간에 학생이 습득한 지식과 경
험은 내적 요인 중 하나로서 후속 흥미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생물이나 자연과 관련된 학생 개인의
경험과 생물에 대한 친밀도, 지적 호기심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전민정
등, 2012), 학생이 학습한 내용이 후속 흥미 형성 시
에 토대 지식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 수업은 학생 흥미의 내
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업에서 학생에게
유의미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후속 흥미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 요인 중 ‘알고자 하는 욕구’는 인지 욕구 중

하나로서 인지 욕구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흥미도

도 높다(김성일 등, 2003). 이는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

였고, 기존의 연구에서 발달된 흥미가 나타난 학생
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인 고차원적인 인지 방략

과학습방략을사용하는것(Hidi & Rennigner, 2006; 
Renninger & Su, 2012)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요
인은 현상유지형, 중단․감소형 학생들에게서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욕구는

주로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에 영향을 주는 특징

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지식’ 또한 확장․발전형 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난 요인이었다(31.3%). 이는 현상유지형 학생

들에게서도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낮았다(8.1%). 
사전 지식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서 후속 흥

미에 영향을 주었고, 학생들은 배운 내용이 많이

포함된 후속 흥미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수
업 시간 외의 상황에서 알게 된 지식과 수업 시간

에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을 잘 연관 지어 새로운 후

속 흥미를 생성했다. 또한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하
고, 무엇이 배운 내용과 연관되는지 가려낼 수 있
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개인적 흥미의 특성
을 대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배운 내용
을 후속 흥미의 풍부한 소재로 사용하는 확장․발

전형 학생들과는 달리, 중단․감소형 학생들은 ‘작

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흥미
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각 후속 흥미 유형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정도

를 확인․분석하기 위해 후속 흥미 유형과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한 과학 지식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이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과학 지식 점
수를 상․중․하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별 후속
흥미 유형의 분포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Table 
5). 그 결과, ‘작은 생물의 세계’ 주제와 관련된 지
식 수준이 높을수록 후속 흥미 유형이 확장․발전

형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과학 지식 수준
과 후속 흥미 유형이나 수준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단․감소형 학생들은 대
체적으로 낮은 지식 수준을 보였으나, 예외의 경우
가 있었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면담을 실시하
였다.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은 대부

분 과학 지식 ‘상’ 수준이었고, 현상유지형의 학생
들은 약 절반 정도가 과학 지식이 ‘중’ 수준에 해당
하였다. 중단․감소형의 학생들은 다수가 과학 지
식 ‘하’ 수준에 해당되어 각 후속 흥미 유형과 과학
지식 수준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미는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고, 성취도가 높
은 학생이 흥미도도 높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

다(김경식과 이현철, 2009). 또한 과학 흥미도가 높
을수록 과학 성취도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는 기존 연구와도 관계가 있다(곽영순 등, 2006). 학
생이 과학 학습을 마친 후 생성된 후속 흥미가 확

장․발전형에 가깝다면,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공부할 과학 주제에 대한 정의적 영

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행동적․인지적 영역

까지 과학 학습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임채
성, 2009; 임채성과 오윤화, 2004).

N=150
후속 흥미 유형 사례수 (%)

중단․감소형 현상유지형 확장․발전형

단원

과학

지식

수준

상  2 ( 7.7) 31 (32.3) 25 (89.3)

중  4 (15.4) 53 (55.2)  3 (10.7)

하 20 (76.9) 12 (12.5)  0 ( 0.0)

Table 5.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follow-up interests 
and levels of knowledge on topics of ‘Small Organism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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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발전형 후속 흥미는 개인 흥미 특성에 가

깝고,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고차원적 인지, 학습 방
략을 사용한다(Hidi & Renninger, 2004; Renninger & 
Su, 2012). 따라서 이 학생들은 학습 방략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고, 반성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
학 지식 수준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단․감소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 중 과학

지식 수준이 ‘상’ 수준인 학생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2명, 7.7%), 이들은 확장․발전형 학생들과는 다
른 패턴을 보였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 두
명을 면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37: 저는 (작은 생물에 대해서) 알건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알고 싶다고 안 썼어요. 학원에서 

다 외우게 시켰거든요. 다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과학은 외울 게 많아서 진짜 짜증

나요. 

(교사: 과학 학원을 다니나요?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나요?) 

         네. 엄마가 가래요. 백점 못맞으면 알아서 하

랬어요. 과학 좀 안 외웠음 좋겠어요. 체육하

고 싶어요. 차라리 국어가 나아요 수학이나. 

사회도 싫어요. 

학생 38: 아, 그거 시험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아

니랬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썼어요. 알고 

싶은 거 없어서 안썼어요. 

(교사 : 만약 시험이었다면 잘 썼을 것 같나요?)

         어… 작은 생물 뭐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럼 

시험이라고 말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잘 썼

겠죠.

(교사 : 작은 생물 단원은 즐거웠나요?)

         뭐 그냥 그랬어요. 

(교사 :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없었나요?) 

         네 없어요. 다 알아요. 

면담 결과, 학생 37은 과학 과목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학생은 과학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알
고 싶은 게 없고 흥미도 없다고 답했다. 학생 스스
로 생각하기에 교과서 내용을 다 외워두었고, 시험
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의
과학 성적에 대한 피로도가 후속 흥미에 부정적 영

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학생 38은 자신의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에만 관심을 나타냈다. 
즉,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학생도 학생 37과 마찬가

지로 작은 생물 단원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의 성적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고,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다고 응답했다. 두 학생 모
두 성적에 대한 피로도에서 기인한 과학 과목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후속 흥

미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생의 과학 지식 수준이
높더라도 후속 흥미가 낮은 경우가 있고, 이는 과
학 교육의 목표 중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는 도달하

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험’은 내적 요인으로서 확장․발전형 학생들

에게는 12.1%, 현상유지형 학생들에게는 1.0%의 영
향을 끼쳤다. 알고자 하는 욕구, 사전 지식과 마찬
가지로 경험은 확장․발전형 학생들에게 주로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는 평소

학생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경험과 배운

내용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개인적인 학습 능력과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 요인 중 ‘과학에 대한 태도’는 중단․감소

형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요인이었고, 확장․발전
형, 현상유지형 학생들에게서 직접적인 요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확장․발전형, 현상유
지형 학생들의 설문과 면담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확장․발전형과 현상유지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은 과학과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해
서 긍정적인 감성 상태를 나타냈다. 개인 흥미에는
긍정적 정서와 학습 내용에 대한 가치 인식이 중요

하기 때문에(Hidi & Rennigner, 2006), 정의적 영역
의 중요 요소인 감성 상태와 이와 관련된 태도는

흥미의 전개 양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작은 생

물의 세계’ 단원에 대한 과학 태도 검사지를 투입
하였고, 각 후속 흥미 유형별로 나타난 과학 태도
를 분석하였다. 이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과학 태
도 점수를 상․중․하로 나누고, 세 수준의 학생들
의 후속 흥미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비교․분

석하였다(Table 6). 
분석 결과, 각 후속 흥미 유형간 과학 태도의 수

준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확장․발전형 학생들
의 89.3%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한 과학
태도 수준이 ‘상’에 해당하였고, 현상유지형 학생들
의 과학 태도는 53.1%가 ‘상’에 해당하였고,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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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흥미 유형 사례수 (%)

중단․감소형 현상유지형 확장․발전형

단원

과학

태도

상  0 ( 0.0) 51 (53.1) 25 (89.3)

중  1 ( 3.8) 42 (43.8)  3 (10.7)

하 25 (96.2)  3 ( 3.1)  0 ( 0.0)

Table 6.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follow-up interests 
and levels of science attitude on  topics of ‘Small Organisms' 
World’                                        (N=150)

의 학생들은 ‘중’에 해당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하’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단․감소형 학생들은 거
의 모든 학생(96.2%)의 과학 태도가 ‘하’ 수준을 나
타냈고, ‘상’ 수준의 학생은 없었다.

Table 6에서 흥미 유형과 태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의 과학 태도와
과학 성적이 우수할수록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주

제에 흥미를 갖고 있고, 흥미․호기심 주제를 더

많이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임채성
등, 2012)와도 관계가 있다. 또한 각 후속 유형별 감
성 상태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 관련 과학 태도
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성

은 효과적인 과학 학습에 영향을 끼치고(임채성과
오윤화, 2004), 이는 후속 흥미의 생성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후속 흥미 유형별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의

과학 태도가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뇌 기능과

도 관련이 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때, 대뇌 변연계와 신피질의 신경 배열로 인해 감
성적 측면이 인지적 측면보다 먼저 작용하고,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임채성, 2005; 임채성과 오윤

화, 2004; Goleman, 1995; LeDoux, 2000). 따라서, 과
학 태도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이 끝난 후의 후
속 흥미의 생성까지 영향을 끼치고, 형성된 과학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후속 흥미는 확장․발전형에

가까웠다.
확장․발전형 후속 흥미를 보인 학생들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적 요인에 더 많은 영

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개인 내
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발전적인 후속 흥미를 형성

하였고,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은 과학 태도와 지식
의 수준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위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후속 흥미, 과학

지식, 과학 태도가 서로 어느 정도로 관련 있는지

는 알 수 없으므로, 상관분석한 결과, 후속 흥미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 과학 태도는 .696, 단원에
대한 과학지식과는 .614의 상관관계가나타났다. 즉, 
후속 흥미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 관련 과학 태
도의 상관관계는 과학 지식 영역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속 흥미와 과학 태도가
정의적 영역의 요소이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인 과

학 지식보다 높은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규 과학 수업 단원 주제에 대한 학생의 후속 흥

미 양상과 그에 대한 요인을 Fig. 1과 같이 종합적
으로 도식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follow-up interests and factors on them. Solid 
arrows indicate developing pattern of follow-up interests 
and dashed lines represent the complex relationships of 
the factors.

위의 도식화에서 실선 화살표는 정규 과학 수업

에서의 흥미가 후속 흥미로 전개되는 양상이고, 점
선은 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후속 흥미에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이 도식화로 알 수 있듯이, 정규
과학 수업 후 학생들의 흥미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확장․발전형, 현상유지형
후속흥미, 중단․감소형 후속 흥미로 나타난다. 

IV. 결론 및 제언

정규 과학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의 후속 흥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을 대

상으로 검사지를 투입하였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와 면담 내용을 연구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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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할 수 있다.  

1. 결론

첫째, 학생들의 후속 흥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다. 학습 소재, 수업
특징이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알고자 하는 욕
구, 사전 지식, 경험, 과학에 대한 태도가 내적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각 후속 흥미 유형별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정도는 다르다. 확장․발전형은 내적 요인, 현
상유지형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확장․발
전형 후속 흥미에는 알고자 하는 욕구와 사전 지식

이 주로 영향을 끼치고, 현상유지형은 학습 소재에
의해 후속 흥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후속 흥미가 이어지지 않고 중단된 것은 주로 외적

요인 때문인데, 수업 특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
다. 이는 각 후속 흥미 유형의 학생들이 갖는 개인
적인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후속 흥미가 확
장․발전형에 가까울수록 개인 내적인 특성과의

연관이 더 높다. 
셋째, 내적 요인에서 과학 태도와 과학 지식은

후속 흥미의 유형과 관계가 있다. 과학 태도와 과
학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후속 흥미가 확장․발전

형에 가까웠다. 그러나 높은 지식수준에도 불구하
고, 중단․감소형 후속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
었고, 이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상관 분석
을 실시한 결과, 후속 흥미, 과학 태도, 과학 지식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후속 흥미는 정의적 영
역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는 점에서 관련 단원

과학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과학 지
식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생은 정규 과학
수업 후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후속 흥미를 갖게

되고, 여기에는 외적, 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
향을 끼치므로, 교사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설계에
학생들의 후속 흥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고

려해야 한다. 관련성있는 학생의 경험과 같은 내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소재와 학습자 중

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상황적 흥미

를 유발하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전개되게 할 필요

가 있다. 이는 학생의 후속 차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과학적 소양의 한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후속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실제로 이후의 과학 과학 학습이 어떻게 달라

지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과학 지식수준이 높더라도 후속 흥

미가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과학
수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 지식 영역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정의적 요소까지 평

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후
속 흥미에 미치는 요인들이 단기적인 특성을 갖는

상황 흥미와 상대적으로 더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개인 흥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규 과학 수업 단원 중 ‘작은 생물의

세계’ 주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후속 흥
미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과

학 주제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흥미 수준이 높은 단
원에서 정규 과학 수업 주제와 관련된 후속 흥미

양상과 그 원인들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적인 흥미 수준이

높은 단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인 흥
미 수준이 낮은 단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학년 특성에 따른 후속 흥미 특징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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