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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 명으로 인한 직업 기에 처하고 응하기 해서 인력 배출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SW분야에 한 응력을 고려하여 여고생들의 정보과목과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를 측정

하고 미래 진로 교육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한 목 이 있다. 목  달성을 해 여고생 300명을 연

구 상으로 하 다. 연구 결과,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가 빠르고,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컴퓨터에 해 자신감을 보 고,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는 학생이 정보

련 직업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상 계 분석 결과, ‘자신감’과 ‘선호도’ 요인에서 ‘선호도’와 

‘동기’ 요인에서 높은 상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미래에 여학생들이 컴퓨터 련 직업과 연계될 수 있

도록 진로 교육에 한 강조와 정보과목의 교육 시작 시 에 한 요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여자고등학생, 미래직업, 정보과목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Information subjects 

related to future profession of high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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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time to release manpower to cope with and adapt to the job crisi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career 

education by measuring the information subjects and programming language awarenes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ing the adaptability to SW field of wome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300 high school girl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who had a good knowledge of computer and computer literacy, the students who 

recognized the programming language showed more confidence in computer and the students who 

recognized programming language preferred the information related occupation. Also, correlation 

analysis showed high correlation between 'preference' and 'motivation' factors in 'confidence' and 

'preference' facto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mphasis on career educ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starting point of information subject are important for future female students to be 

connected with computer related jobs.

Keywords :  Female high school student, Future job, Informatio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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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 기술이 우리의 생활과 해 질수록 IT 

분야의 직종은 더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심 역

시 높아지고 있다. IT 분야의 성장과 함께 SW교

육도 요하게 여겨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정

보교육이 강화되었다[1]. 고등교육에서도 외는 

아니어서 학가 내에서도 인문, 사회 등 타 계열 

신입생들을 해 SW 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SW융합과정을 활성화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2]. 

사회 반에서 SW교육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 명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

는 기계학습  로  공학 등이 발 하고 있다

[3][4][5]. 이러한 발 은 재 존재하는 직업군들

에게 많은 향을  것으로 상된다[6]. 변화하

는 직업 기에 처하고 나아가 발 으로 응

하기 해서는 패턴화가 가능한 직무가 아닌 인

간만의 고유한 역량에 집 할 필요가 있다. 즉, 

창의성이나 기계와의 업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

이 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상되며 빠

르게 변하는 직업 환경에 지혜롭게 비하는 것

도 매우 요하다[4][5].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에 한 사회

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 

인력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7]. 폭 넓은 사

용자들의 감성을 이해한 제품에 한 요구도 높

아지고 있다[8][9].  출산, 고령화로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에 한 기

는 그 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에 한 

의식 변화로 자연계열 여성 공자는 지난 20년

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0][11] SW분야의 여성인력 부족은 여 히 문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SW산업이 국가의 경쟁

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여성 인력에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등 학생 때

부터 기  지식을 쌓도록 하기 한 노력도 강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을 기 으로 변화되고 

있는 각국의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를 강화시키

려는 노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인력 비 이 낮

은 SW여성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12]. 즉, 4차 산업 명을 비하기 

해 여성 이공계 공자의 숫자를 늘리거나 어릴 

때부터 코딩이나 발명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4]. 

국의 경우 2005년부터 등학교, 학교에서 

‘TechFuture Girls’사이트[13]을 활용해 SW 여성 

인재 양성 로그램을 추진 이며 ‘Woman in 

IT’[14] 정책 지원을 통해 IT 업계의 여성 롤 모

델을 선정 후 시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GirlsWhoCode’[15] 사이트를 활용해 여자 학생

과 고등학생에게 로그래  교육을 무상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여자 학생, 고등

학생을 상으로 로그래 을 교육하는 로젝

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 명을 비  인력 배출을 한 노력이 필

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들의 SW분야

에 한 응력을 고려하여 재 고등학교 1학년

인 여학생을 상으로 컴퓨터 련 직업과 정보

과목에 한 인식  능력 수 을 검토하여 진로 

교육에 한 강조와 정보과목의 교육 시작 시

에 한 요성을 제시하기 한 목 으로 진행

되었다.

2. 관련 연구

2.1 4차 산업 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

4차 산업 명이 미래 직업에 어떤 향을 미치

고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 2015 개정 교육과정

과 연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 으로 기술 명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모든 것

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사회로 변화될 것

으로 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명은 사회 

반 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상된다[16][17]. 

Frey와 Osborne(2013)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공

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계학습  로  공학 

등의 발 으로 미국 시장에 존하는 702가지 직

업  20년 내에 47%가 없어질 것이라고 망하

다[3]. 이는 미국 시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상

되며  시 에서 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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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가 지 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4][5][18][6]. 

특히나 컴퓨터 분야가 사회에 미치는 향은 

일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폭 넓

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편향된 입장이 아닌 여

러 견해와 입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있어야 

한다. 기술융합의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다양한 

사회  능력을 갖춘 인재에 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된 인  자원인 남성들로만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비효율 일 것이다[19]. 따라서 컴

퓨터 산업은 남성 심 시장의 유연화  다양화

를 꾀하고 시 변화에 처하기 해 여성인력을 

극 으로 양성, 유입하고 있다[8]. 

제4차 산업 명의 핵심 도구인 SW역량 제고를 

통해 신 인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

도록 국가차원의 SW 신 략이 필요하다

[20][12]. 이러한 필요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정보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주목할 은 SW교육

의 강화이다. 등학교 실과 시간에 17시간의 SW

교육이 필수로 배정되었고 학교에서는 정보교

과가 필수교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과목이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지정되었다[1].

SW역량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응

하기 해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기

인 지식이다. 이는 향후 개개인의 직업 분야에 

활용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SW 심 교육으로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정보과목 기 진입에 한 남학생과 여

학생의 인식

정보과목 계열 분야인 ‘ 산학 컴퓨터 공학’, ‘응

용소 트웨어공학’, ‘정보 통신 공학’ 에 입학한 여

학생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17년 28.0%[10][11]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수가 히 음을 

알 수 있다. 그 격차를 이기 해서는 정보과목

에 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을 알아 야한다.

그동안 정보과목 분야에서 남·여 인식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기 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진행되어진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컴퓨터  기계사용의 경험 정도이다. 여

학생은 아동기 때 기계 놀이의 경험 부족으로 기

계사용에 한 낮은 자신감[21][22][23]과 흥미 부

족으로 이어져 정보과목 련 분야로 진출하기 

어렵다[24][23][19][25]. 

둘째, 성역할에 한 고정 념이다. 학생들의 

능력이나 선호도가 사회화 과정에서 더 큰 향

을 받는다[26][9][19]. 정보과목에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능력이 낮다는 인식으로 공 선택을 미

리 단념 시킨다[27]. 이런 상은 여학생들의 정보

과목에 한 낮은 자신감과 흥미 부족으로 이어

져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을 나타낸다.

여성에 한 고정 념이나 어려움에 한 연구

와 달리 최근에는 여성이 상 으로 우월한 성

취를 거둔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첫째, 여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 실기에서는 남학생이 강 을 보이고 

이론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 을 보인다

[28][29][30].

둘째,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 정보과목에 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다르다. 여학생의 경우, 

개별학습을 기피하고 동학습을 선호하는 성향

이 뚜렷하게 나타났다[31][32]. 이는 여학생에게 

개별 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로젝트 

수행 방식이 더 효과 임을 보여 다.

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정보과목에 한 학

업 성취도가 성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보과목에 한 학업 성취도는 성

별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생들의 학습 성향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

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는 정보과목이 여고생들을 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 이 있다. 한국

의 고등학교는 1학년 때 계열을 선택해서 2학년

부터 문·이과를 분리하는 구조이므로 연구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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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1학년이 합하다고 단하여 여고생 1학년 

300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 하 다.

3.2 연구 도구

정보과목에 한 학생들의 심과 정보과목의 

실력 수 을 측정하기 해 선행 연구 분석을 토

로 본 연구자가 직  도구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과목에 한 학생들의 경험에 한 

설문이다. 경험 설문에서는 정보과목을 배운 시

기, 자격증 유무, 로그래  언어 인지에 한 

내용을 조사했다.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고 있

다는 것은 6개의 언어(스크래치, C언어, Python, 

HTML, Java, SQL)  하나라도 사용해봤거나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

다.

둘째, 컴퓨터 기  실력과 컴퓨터 사용에 한 

인식과 련된 설문이다. 컴퓨터 기  실력은 정

보과목의 역별 성취 수 에 한 2015 개정 교

육과정[1]과 이 하(2003)가 개발한 도구[33]를 참

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항목들을 수정·보안했다. 

운 체제,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한 문항은 ‘하

드웨어  운 체제’로 묶었고, 엑셀, ᄒᆞᆫ , 워포

인트 문항은 ‘소 트웨어 활용’으로 묶어 총 18문

항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각 하  요인에 

한 문항 내용과 문항 수는 <표 1>과 같다.

하  요인 문항 내용 문항 수

하드웨어 

 

운 체제

운 체제,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구성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9

소 트웨어

활용

자료와 정보를 리  표 하기 

해 엑셀, ᄒᆞᆫ , 워포인트 등의 

소 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9

체 18문항

<표 1> 컴퓨터 기  실력에 한 문항 구성 

컴퓨터 사용에 한 인식 문항은 ‘선호도’, ‘자신

감’, ‘동기’, ‘가치 ’ 4개의 하  요인이며, 각각 5

문항씩 총 20문항이다. 각 하  요인에 한 문항 

내용, 문항 수 그리고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하 요인 문항 내용 문항 수 신뢰도

선호도
컴퓨터 사용에 극 이고 

심이 있는지 확인
5 .757

자신감
타인에 비해 컴퓨터 사용에 

거부감이 없는지 확인
5 .871

동기
컴퓨터 공부와 련 직업들을 

정 으로 생각하는지 확인
5 .746

가치
컴퓨터가 인류에게 어떤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확인
5 .812

체 25문항

<표 2> 컴퓨터 사용에 한 인식 문항 구성

셋째, 여고생들의 희망 직종과 컴퓨터 분야 직

업을 아는 정도를 확인해 보기 한 설문이다. 여

고생들의 희망 직종을 확인하기 해 한국 고용 

직업 분류[34]를 참고 하여 직업을 분류하 고 희

망 직종과 직업 시는 <표 3>과 같다.

직종 직업 시

교육 련 직 교사, 교수 등

보건 의료 련 직 의사, 간호사 등

리 경  융 련 직 외교 , 회계사 등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 로그래머, 해커 등

운송 업 매 련 직 조종사, 택배원 등

건설 기계 화학 련 직 설계가, 로 공학자 등

법률 보안 공공서비스 련 직 사, 검사 등

문화 술 방송 련 직 화가, 요리사 등

사회복지 련 직 사회복지사, 목사 등

기타

<표 3> 희망 직종 문항의 구성

컴퓨터 분야 직업에 한 문항은 <표 4>와 같

다 .

직종

시스템SW개발자 웹 개발자

정보보안 문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보안 제사 데이테베이스 리자

system분석가 빅데이터 문가

응용 로그램개발자 정보 과학자

서버 엔지니어 해커

악성코드분석가 서버 리자

<표 4> 컴퓨터 분야 직업 문항의 구성

4. 연구 결과

4.1 여고생들의 희망 직종 분석

여고생들의 희망 직종에 한 내용은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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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고생들이 희망하는 직종  ‘운송 업 매 

련 직’ 0명, ‘사회복지 련 직’ 7명,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 9명으로 컴퓨터 련 직업은 

하 에서 3번째로 순 가 낮았다.

직종 빈도 비율

교육 련 직 77명 27.5%

보건 의료 련 직 70명 25%

리 경  융 보험 련 직 14명 5%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 9명 2.5%

운송 업 매 경비 련 직 0명 0%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 련 직 12명 4.3%

법률 보안  기타 공공서비스 련 직 18명 6.4%

문화 술 방송 련 직 36명 12.9%

사회복지 련 직 7명 2.5%

기타 37명 13.2%

합계 280명 100%

<표 5> 희망 직종 분석

4.2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에 따른 분석

여고생들의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에 따른 컴퓨

터 기  실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 M (SD) t p

하드웨어 

 

운 체제

고등학교 입학 이 3.51(1.26)
.945 .345

고등학교 입학 이후 3.43(0.95)

소 트웨어 

활용

고등학교 입학 이 3.73(1.98)
1.544 .124

고등학교 입학 이후 3.50(2.34)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에 따른 
컴퓨터 기  실력 분석

분석 결과, 정보과목을 고등학교 입학 이 에 

배운 여고생이 그 지 않은 여고생보다 하드웨어 

 운 체제, 소 트웨어 활용 항목에 해 평균

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컴퓨터 기  실력이 정보과목

을 배운 시기와는 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고생들의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에 따른 컴퓨

터 사용에 한 인식 차이를 알아본 t-검정의 결

과는 <표 7>와 같다.

분석 결과, 자신감, 동기, 가치 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선호도의 경우 

통계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여고생들이 정

보과목을 고등학교 입학 이 에 배우게 되면 컴

퓨터 사용에 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컴퓨터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되며 컴퓨터에 

한 바른 가치 을 가지게 되나 학생들의 선호

와는 무 하게 정보과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 M (SD) t p

선호도
고등학교 입학 이 3.19(3.72)

.726 .468
고등학교 입학 이후 3.12(3.29)

자신감
고등학교 입학 이 3.31(3.48)

2.847 .005**
고등학교 입학 이후 3.06(3.76)

동기
고등학교 입학 이 3.72(3.01)

2.417 .016
*

고등학교 입학 이후 3.55(2.55)

가치
고등학교 입학 이 4.29(2.51)

2.507 .013
*

고등학교 입학 이후 4.14(2.42)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에 따른 
컴퓨터 사용에 한 인식 분석

희망 직종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을 

선택한 여고생들의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에 따른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 희망 여부에 해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표 8>과 같다.

단  : 명, %

직종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 빈도 비율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

고등학교 입학 이 6/9 66.7

고등학교 입학 이후 3/9 33.3

합계 9/9 100

<표 8>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에 따른 
정보 련 직업 희망 학생 분석

정보과목을 고등학교 입학 이 에 배운 여학생

의 경우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을 희망하

는 학생이 9명  6명으로 66.7%이다. 즉, 일  

정보과목을 배운 학생일수록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3 컴퓨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분석

여고생들의 컴퓨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컴퓨터 기  실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

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분석 결과, 자격증을 보유한 여고생이 그 지 

않은 여고생보다 하드웨어  운 체제, 소 트웨

어 활용 항목에 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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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  운 체제의 경우 통계  차이는 없었

으나 소 트웨어 활용 항목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컴퓨터 자격증

을 보유한 여고생이 하드웨어  운 체제 실력

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소 트웨어 활용 실력에는 

차이가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 보유 여부 M (SD) t p

하드웨어 

 

운 체제

보유 3.50(1.12)
.412 .681

미보유 3.47(1.19)

소 트웨어 

활용

보유 3.89(1.87)
2.652 .008**

미보유 3.50(2.22)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컴퓨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컴퓨터 기  실력 분석

여고생들의 컴퓨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컴퓨터 사용에 한 인식 차이에 한 t-검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격증 보유 여부 M (SD) t p

선호도
보유 3.32(3.86)

2.735 .007**

미보유 3.07(3.30)

자신감
보유 3.51(3.64)

5.236 .000***

미보유 3.05(3.35)

동기
보유 3.71(3.64)

1.120 .264
미보유 3.63(2.75)

가치
보유 4.29(2.49)

1.495 .136
미보유 4.20(2.50)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컴퓨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컴퓨터 사용에 한 인식 분석

분석 결과,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한 여고생은 

선호도, 자신감의 경우 통계 인 차이를 나타냈으

나 동기, 가치 의 경우에는 통계 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

한 여고생이 그 지 않은 여고생보다 컴퓨터 사

용에 해 자신감을 느끼고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한 여고생이 

그 지 않은 여고생보다 컴퓨터 사용에 한 바

른 가치 을 가지고 있거나 동기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고생들의 컴퓨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희망 직종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에 

해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 <표 11>와 같다.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한 여고생의 경우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을 희망하는 여고생이 9명 

 3명으로 33.3%이다. 이는 컴퓨터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보 련 직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  : 명, %

직종 자격증보유 여부 빈도 비율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

보유 3/9 33.3

미보유 6/9 66.7

합계 9/9 100

<표 11> 컴퓨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정보 련 직업 희망 학생 분석

4.4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에 따른 분석

여고생들의 로그래  언어 인식 여부에 따른 

컴퓨터 기  실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

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 M (SD) t p

하드웨어 

 

운 체제

알고 있음 3.74(0.92)
3.322 .001**

모름 3.42(1.18)

소 트웨어

활용

알고 있음 4.26(1.45)
5.457 .000

***

모름 3.51(2.17)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에 따른 
컴퓨터 기  실력 분석 

분석 결과,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는 여고생

이 그 지 않은 여고생보다 하드웨어  운 체

제, 소 트웨어 활용 항목에 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에 따라 컴퓨터 기

 실력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고생들의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에 따른 

컴퓨터 사용에 한 인식 차이를 알아본 t-검정의 

분석 결과는 <표 13>와 같다.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 M (SD) t p

선호도
알고 있음 3.58(3.64)

4.926 .000***
모름 3.07(3.37)

자신감
알고 있음 3.59(3.65)

4.263 .000
***

모름 3.13(3.49)

동기
알고 있음 3.92(3.18)

3.676 .000
***

모름 3.60(2.73)

가치
알고 있음 4.43(2.48)

3.191 .002**
모름 4.19(2.46)

*p < .05, **p < .01, ***p < .001

<표 13>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에 따른 
컴퓨터에 한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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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는 여고생

이 그 지 않은 여고생보다 컴퓨터 사용에 한 

선호도, 자신감, 동기 그리고 가치 에 한 평균

이 높았고 모두 통계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는 여고생들이 컴퓨터 

사용을 더 선호하고 자신있어하며 왜 컴퓨터를 

사용해야하는지 알고 컴퓨터 사용에 한 바른 

가치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고생들의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에 따른 

희망 직종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에 

해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 <표 14>와 같다. 

단  : 명, %

직종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 빈도 비율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

알고 있음 7/9 77.8

모름 2/9 22.2

합계 9/9 100

<표 14>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에 따른 
정보 련 직업 희망 학생 분석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고 있는 여고생의 경

우 ‘컴퓨터  정보기술 련 직’을 희망하는 여

고생이 9명  7명으로 77.8%이다. 따라서 로그

래  언어를 인지하는 여고생들이 ‘컴퓨터  정

보기술 련 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컴퓨터 사용 인식과 기  실력 항목들의 

상 계

여고생들이 컴퓨터 사용에 해 느끼는 자신감, 

선호도, 동기, 가치  그리고 컴퓨터 기 실력1(하

드웨어  운 체제), 기 실력2(소 트웨어 활용)

의 상 계를 분석 하 다.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자신감 선호도 동기 가치 기 실력1

선호도 .670
**

동기 .457** .562**

가치 .262
**

.301
**

.326
**

기 실력1 .362
**

.284
**

.258
**

.166
**

기 실력2 .296** .475** .267** .181** .475**

*
p < .05, 

**
p < .01, 

***
p < .001

<표 15> 컴퓨터 사용과  기 실력 간의 
상 계

상 계 분석 경과, 선호도와 자신감 요인이 

상 계수 .670, 선호도와 동기 요인은 상 계수 

.562, 선호도와 기 실력2 요인의 상 계수 .475,  

자신감과 동기 요인의 상 계수는 .457, 자신감과 

기 실력1 요인의 상 계수 .362, 가치 과 동기 

요인의 상 계수는 .326을 보이면서 모두 통계

으로도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4.6 컴퓨터 련 직업을 아는 학생 비율

[그림 1] 컴퓨터 련 직업을 아는 비율

여고생들이 해커(98%), 웹 개발자(95%) 직업은 

부분 알고 있지만 보안 제사(39%), 시스템SW

개발자(46%) 직업은 모르고 있다. 이를 통해 여고

생들이 다양한 컴퓨터 련 직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SW 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려면 여성의 인

력 비 이 낮은 SW직종에 더 많은 여성들이 종

사할 수 있도록 여성 인력을 양성해야한다. 본 연

구는 여성들의 SW분야에 한 응력을 고려하

여 여고생들의 정보과목과 로그래  언어 인지 

여부를 측정하고 진로 교육에 한 강조와 정보

과목의 교육 시작 시 에 한 요성을 제시하

기 해 여고생 1학년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분석결과, 정보과목을 배운 시기가 빠르고, 컴

퓨터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로그래  언어를 인

지하는 학생일수록 컴퓨터 기  실력  컴퓨터 

사용에 해 더 정 으로 인식하 고 로그래

 언어를 인지하는 여고생들이 ‘컴퓨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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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련 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를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래  언어를 등학교 때부터 가르

쳐야한다. 해외 몇 나라의 경우 로그래  교육

을 이미 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SW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국도 이에 발맞추

어 로그래  교육을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로그래  언어를 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다면 학생들이 거부 반응 없이 정보 련 직업

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향후 개개인의 

직업에서도 컴퓨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

연해 질 것이다.

둘째, 진로진학을 통해 희망 직종의 폭을 넓

줘야 한다. 4차 산업 명에서 정보산업의 발 이 

핵심 요소인데 학생들은 정보 련 직종을 잘 알

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시 에 필요한 직종이 무

엇인지 모른다면 그 직종을 선택할 확률도 낮아

지며 이는 인력 배출에도 어려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련 직종을 소개하는 진로진학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로그래  언어를 등

학생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 다. 

본 연구와 달리 향후에는 남학생을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 여학생과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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