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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ender, science achievement, 
perceptions of science, and out-of-school experience on middle school students' science career 
aspiration. We conduced a survey on 181 middle school students and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cience and out-of-school experience according to science career aspiration, 
and derived the eight variables from survey items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we 
conduct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at explains the effects of eight derived variables, gender, and 
science achievement on science career aspiration.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only two factors 
such as 'interest and preference for science learning' and 'use of everyday tools' were significant to 
explain science career aspiration. It has thus been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tudents' 
interest in and preferences for science learning and use of tools in everyday life in order to increase 
their science career 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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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
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과학 분야
에 대한 진로 선호를 높이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요
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Lim, 2014). Tai 
et al. (2006)은 14세에 과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
는 학생들이 나중에 물리나 공학을 전공할 가능성

이 3.5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밝히며 중학생 시기
에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열망이 형성된다고 보았
다. 따라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및 이공계 진
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Shin 
et al., 2017).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Yoon(2007)과 Wang & Staver(2001)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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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 과정의 인과관계를 구조
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Yoon(2007)은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는데, 남
학생은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교육적 요인 순
으로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난 데 비해, 여학생은 개인적 요인의 효과
가 크고 나머지 두 요인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ang & Staver(2001)는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열망과 관련된 요인으로 교육적 
성과, 동기, 수업의 질, 수업의 양, 가정, 학급, 동
료, 미디어 등을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적 성
과, 수업의 양 및 가정 관련 요인 등이 학생의 과
학 관련 직업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의 경우 특히 성, 인종, 사
회적 지위가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DeWitt & 
Archer, 2015), 이외에도 과학에 대한 흥미와 경
험(e.g., Maltese & Tai, 2011; Riegle-Crumb et 
al., 2011), 과학에 대한 가족의 태도(e.g., 
Aschbacher et al., 2010; Gilmartin et al., 
2006; Stake, 2006)가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Bong & Lee(2012)가 
중학생의 과학 진로 선택 및 과학 학습에 대한 동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과학 관련 
장래 희망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으며, 과학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일
수록 과학 관련 장래 직업 희망 비율이 높았고, 과
학 성취 수준이 중이나 하인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희망이 현저히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09)은 중학생이 그림으로 표현한 과
학자 및 과학 학습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여 과학 
진로를 희망하는 집단과 희망하지 않는 집단의 이
미지 구성 요소 중 일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을 밝히며, 중학생들에게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았다. Kang et al. (201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 의향 사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규명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경험이 과
학 학습동기를 매개로 과학 진로의향에 간접 영향
을 주며, 과학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긍
정적인 과학 경험이 과학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
므로 우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학교 밖에서의 과학 경험을 더욱 의미 있고 긍정적
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Park et al. (2007)은 과학 독서 지도가 
과학 관련 진로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
며, Shin et al. (2017)은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교육 영역에서의 진로교
육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Son & Woo(2003)는 과학에 대한 선호, 과학에 
대한 성차 인식, 과학 교사의 영향, 학교 안 과학 
관련 경험,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학 교과의 진학 유리, 학교 밖 경험 등 과학 관
련 진로 선택의 7개 요인에 대해 성별 및 학교급별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
는데, 앞서 기술한 7개 요인 이외에 아버지의 학
력, 어머니의 학력, 사교육비,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에 대한 아버지의 의견, 과학 관련 진로 희망에 대
한 어머니의 의견 등 5개 가정 관련 요인을 포함하
여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잠정적 요
인을 모두 12개 선정하고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
부와 이들 12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
다. 그런데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와의 상관계
수의 절댓값이 0.3 이상인 요인은 과학에 대한 선
호와 학교 밖 과학 관련 경험 등 2개 요인뿐이었으
며, 이 두 요인 모두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학
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학교 밖 과학 관련 경험
이 많을수록 과학 관련 진로 희망이 증가할 것이라
는 일반적인 견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 과학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이 과학 진로 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진로 희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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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성적 남학생 여학생 전체

A
30

(35.3%)

40

(41.7%)

70

(38.7%)

B
14

(16.5%)

15

(15.6%)

29

(16.0%)

C
13

(15.3%)

16

(16.7%)

29

(16.0%)

D
 9

(10.6%)

17

(17.7%)

26

(14.4%)

E
19

(22.4%)

 8

( 8.3%)

27

(14.9%)

계
85

(100%)

96

(100%)

181

(100%)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부에 따라 과학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에 차
이가 있는지 밝히고, 과학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소수의 요인을 도출한 후, 도출된 과
학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요인과 성
별, 과학 성적 등의 변인들이 과학 진로 희망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
은 중학생의 성별, 과학 성적, 과학에 대한 인식, 
학교 밖 경험이 과학 진로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 소재 중학교의 3학년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모두 200명이었으나 성실하게 답변
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하고, 총 181명의 설문 결과
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이 전체의 47.0%인 85명이
고, 여학생이 53.0%인 96명이었다. Table 1은 연
구 참여자를 성별 및 과학 성적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과학 성적은 학기말 과학 평점을 
사용하였으며, A는 학기말 과학 점수가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C는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 D는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이며, E
는 60점 미만을 의미한다. 여학생과 남학생 중 A
의 비율은 각각 41.7%와 35.3%로 여학생의 비율
이 높고, E의 비율은 여학생이 8.3%인데 비해 남
학생이 22.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과학 성적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과학 성적의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8.078, =0.089).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Schreiner & Sjøberg(2004)가 
개발한 ROSE(Relevance of Science Education) 
questionnaire의 일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ROSE questionnaire는 주로 학생들의 과학과 기
술 관련 정의적 측면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인 ROSE를 진행하며 개발된 
것으로, ROSE 프로젝트는 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며 약 40개의 국가가 참여하였다(Sjøberg & 
Schreiner, 2010). 

원래 ROSE questionnaire는 총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을 원하는 내용 요소
(What I want to learn about)’ 3개 하위 영역과 
‘장래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My future job)’,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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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에서는 Choi(2008)가 수행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학습을 원하는 내용 요소’ 3개 하위 
영역의 문항도 포함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이 영역의 문항들은 이 연구의 목적에 직접적으
로 부합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위 영역 문항 수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  1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14

학교 밖 경험 20

계 35

Table 2.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경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Me and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My science classes)’, ‘과학과 기술에 대한 
견해(My opinion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학교 밖 경험(My out-of-school 
experiences)’, ‘과학자로서의 인식(Myself as a 
scientist)’에 대해 각각 1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집에 보유한 도서의 수를 
조사한다. 각 하위 영역은 16~61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단계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단, ‘과학자로서의 인식’ 영역은 미래에 
자신이 과학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과학자로서 어
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하
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Schreiner & Sjøberg, 2004). 

우리나라에서는 Choi(2008)의 연구에서 ROSE 
questionnaire의 ‘학습을 원하는 내용 요소’ 3개 
하위 영역과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학교 밖 경
험’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hoi가 사용한 문항 중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 영역의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
하였다.1)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영역의 문항은 
원래 16문항인데, 이중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와 ‘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다.’를 
묻는 두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외한 두 문항 대신 
‘나는 과학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는 문항을 ‘과

학에 대한 인식’ 영역이 아닌 ‘과학 관련 진로 희
망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학교 밖 경
험’ 영역의 문항은 과학교육 전문가 2명과 석사과
정에서 과학교육을 전공 중인 중등 과학교사 2명 
등 총 4명이 논의하여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의
미 있게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중심으로 일부 문
항을 선정하였다. 선택한 문항은 Choi(2008)의 연
구를 참조하여 새롭게 번역하였다. 이들 문항은 
ROSE questionnaire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4단계
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Choi(2008)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의 문항
을 다시 몇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원래 ROSE questionnaire의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 영역은 영역 내에서 문항을 
구분하는 요인을 제시하지 않는다(Schreiner & 
Sjøberg, 2004). 또한 Choi(2008)는 요인별로 문
항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 없이 문
항을 요인별로 구분하였는데, 일부 문항의 분류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Choi(2008)의 
연구에서는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다.’는 ‘과학을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 요인으로, ‘나는 과학을 공
부하는 것이 쉽다.’는 ‘과학을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식’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나 ‘과학은 어려운 과목
이다.’의 응답 결과를 역배점하여 처리한다면 두 문
항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제시된 두 요인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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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a01.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다.’의 경우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적인 방법으로 영역별 문항을 몇 개의 요인으로 구
분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과학 진로 
희망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설명변인으
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3. 통계 처리 및 결과 분석

먼저 ‘나는 과학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는 4단
계 리커트 척도 문항에 대해 ‘그렇다’나 ‘매우 그렇
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과학 진로 희망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
답한 학생들은 과학 진로 비희망 진단으로 분류하
였다. 그리고 과학 진로 희망 집단과 비희망 집단 
사이에 각각의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양상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설명변인으로 사
용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대표하는 요인들을 추출하
였다. 이를 위해 영역별로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과학 수업에 대한 인
식’ 문항에 대한 응답이 ‘매우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따라 각각 
1~4점을 부여하였고2), ‘학교 밖 경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전혀 해보지 않았다’, ‘한두 번 정도 해보
았다’, ‘어느 정도 해보았다’, ‘자주 해보았다’에 따
라 각각 1~4점을 부여하였다. 즉, 설문문항의 척도
는 순위척도이지만 등간척도로 간주하고 사용하였
으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연구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과학 진로 희망 여부를 유
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성별과 과학 성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설문문항의 하위척도를 설명변인으로 하는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설문문항의 하위척도의 점수는 해당하는 문항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 진로 희망 여부에 따른 과학에 대
한 인식 및 학교 밖 경험

Table 3은 과학 진로를 희망한 집단과 희망하지 
않은 집단의 ‘과학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
별 학생 수 및 비율을 정리하고, 두 집단이 각 문
항에 대해 응답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설 검정 결과, a01번과 a11번 문항을 제외한 
13개 문항에서 두 집단의 응답 양상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응
답 양상의 차이가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과학 진로를 희
망한 집단의 경우 ‘그렇다’ 이상의 응답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학 진
로를 희망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
하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a01번 문항
은 과학이 어려운 과목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희망 
집단이 비희망 집단보다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17%p 정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11번 문항은 과
학을 배워서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는지를 묻
는 문항인데, 과학 진로 희망 집단과 비희망 집단 
모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즉, 희망 집단과 비희망 집단 
모두 과학 학습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진로를 희망한 집단과 희망하지 않은 집단
의 ‘학교 밖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별 학
생 수 및 비율과 희망 집단과 비희망 집단의 각 문
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교 밖 경험’을 묻는 20개 문항에 대한 경험 
빈도는 대부분 희망 집단이 비희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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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과학
진로

희망 여부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01.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다.
희망  11(14%) 27(34%) 32(40%) 10(13%) 

 6.18 .103
비희망  7( 7%) 24(24%) 49(49%) 21(21%) 

a02. 과학은 재미있는 과목이다. 
희망  0( 0%)  8(10%) 44(55%) 28(35%) 

22.22 .000
비희망  4( 4%) 30(30%) 55(54%) 12(12%) 

a03. 나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쉽다.
희망  1( 1%) 24(30%) 44(55%) 11(14%) 

28.56 .001
비희망 13(13%) 57(56%) 26(26%)  5( 5%) 

a04. 과학을 통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희망  2( 3%) 12(15%) 42(53%) 24(30%) 
 8.97 .030

비희망  7( 7%) 26(26%) 53(52%) 15(15%) 

a05. 다른 과목보다 과학을 더 좋아한다.
희망  4( 5%) 16(20%) 31(39%) 29(36%) 

51.97 .000
비희망 22(22%) 55(54%) 19(19%)  5( 5%) 

a06.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망  3( 4%) 13(16%) 25(31%) 39(49%) 
16.14 .001

비희망  4( 4%) 29(29%) 47(47%) 21(21%) 

a07. 과학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 

희망  1( 1%)  6( 8%) 41(51%) 32(40%) 
 9.81 .020

비희망  3( 3%) 17(17%) 60(59%) 21(21%) 

a08.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진로 선택

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희망  0( 0%) 10(13%) 40(50%) 30(38%) 
27.54 .000

비희망  8( 8%) 36(36%) 44(44%) 13(13%) 

a09. 과학을 배워서 비판적이고 탐구

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 

희망  1( 1%) 13(16%) 38(48%) 28(35%) 
36.46 .000

비희망  8( 8%) 50(50%) 35(35%)  8( 8%) 

a10. 과학을 배워서 모르는 사실에 대

해 호기심이 많아졌다.

희망  0( 0%)  8(10%) 40(50%) 32(40%) 
 8.77 .032

비희망  2( 2%) 17(17%) 60(59%) 22(22%) 

a11. 과학을 배워서 자연에 대한 이해

가 깊어졌다.

희망  1( 1%) 10(13%) 47(59%) 22(28%) 
 5.65 .130

비희망  5( 5%) 22(22%) 55(54%) 19(19%) 

a12. 과학을 배워서 우리 생활에 과학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

었다.

희망  1( 1%)  3( 4%) 44(55%) 32(40%) 
 9.36 .025

비희망  5( 5%) 12(12%) 60(59%) 24(24%) 

a13. 과학을 배워서 건강을 돌보는 방

법을 알게 되었다.

희망  1( 1%) 17(21%) 34(43%) 28(35%) 
10.51 .015

비희망  9( 9%) 25(25%) 49(49%) 18(18%) 

a14. 나는 과학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희망  4( 5%) 20(25%) 38(48%) 18(23%) 

78.98 .000
비희망 29(29%) 47(47%) 21(21%)  4( 4%) 

Table 3. Response results on perception of science by science career aspiration



과학에 대한 인식 및 학교 밖 경험이 중학생의 과학 진로 희망에 미치는 영향  453

설문 문항

과학
진로
희망 
여부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전혀 
해보지 
않았다

한두 번 
정도 

해보았다

어느 정도 
해보았다

자주 
해보았다

b01. 밤하늘에서 별자리 찾아보기
희망 14(18%) 31(39%) 28(35%)  7( 9%) 

 5.95 .114
비희망 28(28%) 35(35%) 23(23%) 15(15%) 

b02. 나침반을 이용하여 방향 찾기
희망 28(35%) 26(33%) 15(19%) 11(14%) 

 6.92 .075
비희망 39(39%) 43(43%) 15(15%)   4( 4%) 

b03. 동물이 태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기
희망 34(43%) 17(21%) 18(23%) 11(14%) 

 4.33 .228
비희망 55(54%) 23(23%) 13(13%) 10(10%) 

b04. 농장에서 동물들을 돌보기
희망 16(20%) 28(35%) 25(31%) 11(14%) 

 9.72 .021
비희망 42(42%) 27(27%) 21(21%) 11(11%) 

b05. 과학관 관람하기
희망  0( 0%)  9(11%) 28(35%) 43(54%) 

 8.84 .032
비희망  1( 1%)  9( 9%) 56(55%) 35(35%) 

b06. TV나 영화에서 자연에 관한 프로

그램 시청하기

희망  2( 3%) 11(14%) 35(44%) 32(40%) 
 1.39 .707

비희망  4( 4%) 19(19%) 38(38%) 40(40%) 

b07. 낚시하기
희망 25(31%) 24(30%) 19(24%) 12(15%) 

 4.44 .218
비희망 46(46%) 28(28%) 17(17%) 10(10%) 

b08. 풀, 나무와 같은 자연재료로 풀피리

와 같은 악기 만들기

희망 27(34%) 33(41%) 12(15%)  8(10%) 
 7.65 .054

비희망 53(52%) 34(34%) 10(10%)  4( 4%) 

b09. 현미경이나 망원경 사용하기
희망  6( 8%) 3139%) 26(33%) 17(21%) 

 5.37 .147
비희망  9( 9%) 51(50%) 31(31%) 10(10%) 

b10. 활과 화살, 새총, 비행기나 보트 모

형을 만들기

희망  7( 9%) 32(40%) 20(25%) 21(26%) 
15.72 .001

비희망 29(29%) 42(42%) 19(19%) 11(11%) 

b11. 과학실험 키트 사용하기
희망 15(19%) 20(25%) 25(31%) 20(25%) 

13.41 .004
비희망 31(31%) 40(40%) 19(19%) 11(11%) 

b12. 온도계로 온도 측정하기
희망  3( 4%) 21(26%) 33(41%) 23(29%) 

 3.23 .357
비희망  5( 5%) 37(37%) 39(39%) 20(20%) 

b13. 컴퓨터로 사전이나 백과사전 검색

하기

희망  1( 1%) 10(13%) 26(33%) 43(54%) 
 2.18 .536

비희망  3( 3%) 13(13%) 24(24%) 61(60%) 

b14. 인터넷으로 음악을 다운 받기
희망  0( 0%)  4( 5%) 13(16%) 63(79%) 

 2.91 .406
비희망  3( 3%)  3( 3%) 15(15%) 80(79%) 

b15.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기
희망  1( 1%)  6( 8%) 18(23%) 55(69%) 

 0.20 .977
비희망  1( 1%)  9( 9%) 24(24%) 67(66%) 

b16. 지렛대 사용하기
희망  8(10%) 20(25%) 30(38%) 22(28%) 

11.74 .008
비희망 24(24%) 36(36%) 22(22%) 19(19%) 

b17. 라디오, 시계, 컴퓨터, 전화 등이 어떻

게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 분해해 보기

희망 25(31%) 22(28%) 14(18%) 19(24%) 
24.24 .000

비희망 52(51%) 35(35%) 12(12%)  2( 2%) 

b18.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기 위해 도르

래 사용하기

희망 28(35%) 22(28%) 20(25%) 10(13%) 
 6.48 .090

비희망 48(48%) 32(32%) 15(15%)   6( 6%) 

b19. 펑크 난 자전거 타이어 교체하기
희망 37(46%) 20(25%) 11(14%) 12(15%) 

12.30 .006
비희망 69(68%) 21(21%)   7( 7%)  4( 4%) 

b20. 톱, 드라이버, 망치 등의 공구 사용

하기

희망  8(10%) 18(23%) 31(39%) 23(29%) 
16.35 .001

비희망 17(17%) 46(46%) 24(24%) 14(14%) 

Table 4. Response results on out-of-school experience by science career 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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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a1 요인 a2 요인 a3 공통분산치

a11 0.767 -0.151 · 0.546

a13 0.725 -0.113 0.191 0.592

a09 0.703 0.208 -0.128 0.610

a04 0.689 · · 0.518

a08 0.613 0.291 -0.328 0.538

a10 0.594 · 0.111 0.431

a03 · 0.864 · 0.743

a01 -0.288 0.848 0.130 0.616

a05 0.170 0.676 · 0.631

a02 0.244 0.670 · 0.628

a14 0.287 0.570 · 0.614

a06 -0.180 0.292 0.789 0.694

a07 0.168 · 0.724 0.663

a12 0.528 -0.180 0.548 0.692
 *요인 부하량의 절댓값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음.

Table 5. Factor loading of the questions on perception of science

는 문항은 8문항이었다. 반면, ‘b13. 컴퓨터로 사전
이나 백과사전 검색하기’와 같은 컴퓨터 관련된 3
개 문항과 ‘b06. TV나 영화에서 자연에 관한 프로
그램 시청하기’ 문항은 두 집단의 응답 양상이 매
우 유사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8
개 문항 대부분은 희망 집단의 ‘어느 정도 해보았
다’와 ‘자주 해보았다’의 응답 비율이 비희망 집단
보다 높았으나 ‘b05. 과학관 관람하기’ 문항의 경
우 ‘자주 해보았다’는 희망 집단이, ‘어느 정도 해
보았다’는 비희망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해보지 않았다’나 ‘한두 번 정도 해보았다’는 두 집
단 모두 유사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참여자가 국립 과학관이 소재한 대전 지
역 학생이므로 과학관 견학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과학 관련 진로를 희
망하는 집단이 비희망 집단보다 과학에 대한 선호
를 포함한 과학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며, 학교 
밖 과학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과학에 대한 선호 및 학교 밖 과학 관
련 경험이 과학 관련 진로 희망과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던 Son & Woo(2003)의 연구 결과와는 상
이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탐색적 요인분석

‘과학에 대한 인식’ 14개 설문문항과 ‘학교 밖 
경험’ 20개 설문문항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소수
의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
하였다. 

‘과학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고유
치(eigen value)가 1보다 큰 요인이 3개이며 스크
리 도표(scree plot)에서 기울기가 4번째부터 완만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의 개수를 2개로 하였
을 때는 모든 문항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고 
요인의 개수를 4개로 하였을 때에는 문항들의 범주
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으나 요인의 개수를 3개
로 하였을 때는 문항들의 범주를 가장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요인의 개수를 3개로 정하
였다. 

요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프로맥스(promax) 방법으로 요인들을 사교회전하
였다. Table 5는 사교회전의 결과에 따른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산치(communality)를 나타낸 
것이다. 문항과 요인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요인 
부하량은 문항들이 최소한 한 요인에 대해 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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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a1 요인 a2 요인 a3

요인 a1 · 0.46 0.37

요인 a2 · · 0.24

요인 a3 · · ·

Table 6. Correlation between factors of the questions on perception of science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분산치

b18 0.875 · · · -0.109 0.660

b17 0.742 0.125 -0.139 0.185 -0.138 0.549

b16 0.728 · · 0.124 · 0.562

b20 0.691 · · · · 0.499

b19 0.571 0.184 -0.118 -0.172 0.126 0.541

b10 0.551 · 0.295 · · 0.539

b01 -0.170 0.796 0.288 0.158 -0.200 0.660

b08 0.158 0.690 0.017 · · 0.570

b07 · 0.596 0.122 · · 0.408

b04 · 0.565 · · 0.434 0.619

b03 0.100 0.551 -0.214 -0.122 0.380 0.649

b12 -0.102 0.157 0.785 · 0.112 0.660

b11 0.274 · 0.607 -0.163 0.112 0.592

b02 · 0.468 0.549 · -0.201 0.584

b09 0.292 -0.170 0.421 · 0.323 0.496

b14 0.076 0.161 -0.344 0.857 · 0.701

b15 0.113 · 0.119 0.818 · 0.749

b13 -0.103 · 0.376 0.467 0.251 0.519

b06 -0.110 · 0.153 · 0.800 0.653

b05 · -0.100 · 0.252 0.666 0.499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음.

Table 7. Factor loading of the questions on out-of-school experience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분산이 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통분산치의 경우 
a10 문항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항 분산의 50% 
이상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a1’에는 과학 학습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
보를 얻었다거나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성향, 호기
심을 갖게 되거나 자연에 대한 이해나 건강 돌보기
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과 같이 과학 학습이 
주는 구체적인 유익과 관련된 문항들의 요인 부하
량이 높았고, ‘요인 a2’에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와 선호 정도를 묻는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높았
다. 그리고 ‘요인 a3’에는 과학을 배워야 한다, 과
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거나 생활에서 중요하

다와 같이 과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높았다. 따라서 ‘요인 a1’
은 ‘과학 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으로, ‘요인 
a2’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로, ‘요인 
a3’은 ‘과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
하였다. 

Table 6은 사교회전시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요인들 간 상관관계는 0.24～
0.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요인이 다른 요
인의 분산을 약 5～20%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 밖 경험’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유치가 1보다 큰 요인이 5개이며 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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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b1 요인 b2 요인 b3 요인 b4 요인 b5

요인 b1 · 0.45 0.32 -0.04 0.35

요인 b2 · · 0.17 -0.05 0.28

요인 b3 · · · 0.26 0.17

요인 b4 · · · · 0.03

요인 b5 · · · · ·

Table 8. Correlation between factors of the questions on out-of-school experience

도표에서도 기울기가 6번째부터 완만하게 나타났
다. 또한 요인의 개수를 5개로 하였을 때 문항들의 
범주를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학교 밖 경험’ 문항에 대한 요인의 개
수를 5개로 정하였다. 

프로맥스 방법으로 요인들을 사교회전한 결과로 
나타난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산치는 Table 
7과 같다. 문항과 요인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요
인 부하량은 문항들이 최소한 한 요인에 대해 0.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분산이 5개 요인
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통분산치를 
살펴보면, 공통분산치가 0.408인 1개의 문항(b07)
을 제외하면 나머지 문항은 모두 5개 요인으로 각 
문항 분산의 49% 이상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인 b1’에는 지렛대나 도르래, 공구 사용이나 
자전거 타이어 교체, 라디오 분해, 모형 만들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도구 사용과 조립 및 분해하
는 경험을 묻는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높았고, 
‘요인 b2’에는 동물을 돌보거나 낚시하기, 별자리 
찾아보기, 자연재료로 악기 만들기 등 자연 속에서 
체험하는 경험을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높았다. 
그리고 ‘요인 b3’에는 나침반, 현미경, 온도계, 과
학실험 키트와 같이 과학 기자재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높았다. ‘요인 
b4’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하거나 문서 작성
하기, 인터넷으로 음악 다운 받기와 같이 컴퓨터 
사용에 대한 경험을 묻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높
았고, ‘요인 b5’에는 과학관 관람하기와 TV나 영화
에서 자연에 관한 프로그램 시청하기의 경험을 문
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높았다. 따라서 ‘요인 b1’은 

‘일상 도구 사용’으로, ‘요인 b2’는 ‘자연 체험’으
로, ‘요인 b3’은 ‘과학 기자재 사용’으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요인 b4’는 ‘컴퓨터 사용’으로, ‘요인 
b5’는 ‘견학 및 시청’으로 정의하였다. 

Table 8은 '학교 밖 경험' 문항을 사교회전한 요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요인들 간 
상관계수는 -0.05～0.45로, 요인 b1과 b2 사이를 
제외하면 각 요인이 다른 요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이 10% 정도나 그 이하로 낮게 나타
났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과 과학 성적 이외에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
하여 ‘과학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 3개의 요인을, 
‘학교 밖 경험’에서 5개의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
석의 설명변인에 추가하였다. 

‘과학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는 ‘요인 a1’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졌던 a04, a08～a11, a13번 문항
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과학 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였고, ‘요인 a2’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졌던 a01～a03, a05, a14번 문항에 대
한 응답을 평균하여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
호’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a3’에 높은 요인 부하량
을 가졌던 a06, a07, a12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과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였다.

‘학교 밖 경험’ 문항에서는 ‘요인 b1’에 높은 요
인 부하량을 가졌던 b10와 b16～b20번 문항에 대
한 응답을 평균하여 ‘일상 도구 사용’이라고 하였
고, ‘요인 b2’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졌던 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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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오즈비 
추정치

성별 0.715 0.422 2.865 1 0.091 2.044

과학 성적 0.259 0.158 2.695 1 0.101 1.296

과학 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0.618 0.483 1.636 1 0.201 1.856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 1.110 0.446 6.184 1 0.013 3.034

과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0.420 0.400 1.104 1 0.293 1.523

일상 도구 사용 0.901 0.374 5.798 1 0.016 2.461

자연 체험 0.011 0.349 0.001 1 0.976 1.011

과학 기자재 사용 -0.241 0.380 0.403 1 0.526 0.786

컴퓨터 사용 -0.526 0.390 1.824 1 0.177 0.591

견학 및 시청 -0.147 0.337 0.189 1 0.664 0.864

상수 -4.960 1.853 7.161 1 0.007 0.007

Table 9.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03, b04, b07, b08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
여 ‘자연 체험’, ‘요인 b3’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졌던 b02, b09, b11, b12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과학 기자재 사용’, ‘요인 b4’에 높은 요
인 부하량을 가졌던 b13～b15번 문항에 대한 응답
을 평균하여 ‘컴퓨터 사용’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b5’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졌던 b05와 b06번 문
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견학 및 시청’이라고 
하였다. 

Table 9는 성별, 과학 성적, 그리고 요인분석 결
과 추가한 8개의 하위척도를 설명변인으로 하여 수
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와 선호( )’와 ‘일상 도구 사용( )’, 2개 변인만
이 과학 진로 희망 여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
타난 2개의 변인과 절편만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
귀방정식을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log

       식 (1)

또한 식 (1)을 지수함수로 변환시키면 식 (2)와 
같다.




 
     

    
 



     식 (2)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와 ‘일상 도
구 사용( )’ 척도의 범위는 1～4인데, 식 (1)에서 
설명변인 의 회귀계수 1.110은 식 (2)에서 다른 
변인들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켰을 때, ‘과학 진로를 희망하지 않은 확률에 
대한 희망할 확률의 비’가 ≒3.034배 만큼 증
가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3.034는 
다른 변인들의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설명변인 
이 1만큼 증가할 때 오즈(odds)의 증가 배수를 나
타내는 오즈비(odds ratio)의 추정치가 된다. 또한 
식 (1)에서 설명변인 의 회귀계수 0.901은 식 
(2)에서 다른 변인들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켰을 때, ‘과학 진로를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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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확률에 대한 희망할 확률의 비’가 ≒
2.461배 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t 검증 대신 wald 검
증을 사용한다. ‘성별’과 ‘과학 성적’ 변인은 로지스
틱 회귀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변인에 비해 
wald 값이 큰 편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및 과학 성적에 따라 
과학 관련 진로 희망에 차이를 보인다는 Bong & 
Lee(2012)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Bong & Lee(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 및 과학 성
적에 따라 과학 진로 희망자와 비희망자의 비율을 
단순히 비교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성별 및 과학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므로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
서 성별 또는 과학 성적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희
망 여부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즉, 선행연구와
의 차이는 연구 방법에 따른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
여 성별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을 별도로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18.729, <0.001), 과학 평점이 A인 과학 
성적 최상위 집단과 이를 제외한 집단 사이의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1.555, <0.01). 

Ⅳ. 요약 및 결론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학 관련 진로로 진출할 과학기술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은 과학교육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Son 
& Woo, 2003).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중학
생을 대상으로 성별, 과학 성적, 과학에 대한 인식, 
학교 밖 경험이 과학 진로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81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진로 희망 여부와 과학에 대한 인식,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과학 진로 희망 

여부에 따라 과학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과학에 대한 인식을 묻
는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과학 진로를 희망하는 집
단과 희망하지 않는 집단 사이에 응답 양상이 차이
가 있었다. 즉, 과학 진로 희망 집단이 비희망 집
단에 비해 과학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을 보였다. 또한 과학 진로 희망 집단이 비희망 집
단에 비해 학교 밖 경험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인
식과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을 대표할 수 
있는 8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8개의 변인
에 성별 및 과학 성적을 포함한 총 10개의 설명변
인을 사용하여 이들 변인들이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과학 학
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와 ‘일상 도구 사용’ 등 2개 
변인만이 과학 진로 희망 여부를 유의미하게 설명
할 수 있는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
인들의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와 ‘일상 도구 사용’에 대한 척도가 1 
증가할 때마다 과학 진로를 희망하지 않은 확률에 
대한 희망할 확률의 비가 각각 3.0배와 2.5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가 과학의 유용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에 직접적
인 영향을 끼치며, 지렛대나 도르래, 공구 사용이나 
자전거 타이어 교체, 라디오 분해, 모형 만들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도구 사용과 조립 및 분해하
는 경험이 과학 기자재와 컴퓨터의 사용이나 자연 
체험이나 견학 및 시청보다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
망 여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성별, 과학 성적, ‘과학 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과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연 체험’, ‘과학 기자재 사용’, ‘컴퓨터 
사용’, ‘견학 및 시청’ 등의 변인이 회귀방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이들 변인들이 과학 진
로 희망 여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의미하게 나타난 ‘과학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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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흥미와 선호’와 ‘일상 도구 사용’이 이들 변인
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
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
다. 즉, 이 연구에서는 여러 변인을 함께 사용하여 
과학 진로 희망에 미치는 효과를 봄으로써 다른 변
인들은 일정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한 변인의 효과
를 알아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개별
적인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성별이나 과학 
성적 등의 변인들이 과학 진로 희망에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충된 것이
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
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이 과학을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게 하며 과
학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 체험이나 견학, 과학 기자
재 사용과 같은 형식적인 경험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 자연스럽게 도구를 사용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에 대한 구분이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과학 교육과정
이나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있어 일상생활과의 연
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편의에 따라 선정한 특정 학교의 다소 
소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중학생의 과학 진로 희망에 관한 연구로 결
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규모 표집이 
수행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ROSE questionnaire의 일부 문항을 사용한 설문
을 기반으로 과학 진로 희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
하였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설명변인으로 보다 
광범위한, 또는 새로운 변인들을 포함하는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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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과학 
성적, 과학에 대한 인식, 학교 밖 경험이 과학 진
로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
여 181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여 과학 진로 희망 여부에 따라 과학에 대한 
인식과 학교 밖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8개의 변인과 
성별, 과학 성적 등이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 학습에 대
한 흥미와 선호’와 ‘일상 도구 사용’  변인만이 
과학 진로 희망 여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
는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
의 과학 진로를 희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학
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선호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과학 진로, 과학 진로 희망, 과학에 대한 
인식, 학교 밖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