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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사육경험이 초등학

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및 과학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74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른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 수준을 ANOVA 및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
려동물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이 사육경험이 없는 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며 반려동물 사육활동에 참여하며, 
반려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및 성공적인 사육경험으로 인하여 자아개념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과학교육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반려동물
을 소재로 하여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반려동물, 사육경험,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reeding experiences of companion animal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est in science, science curiosity, and science self-concept in relation to companion 
animal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in modern socie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evel of four hundred 
and seventy-four 6th grade 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est in science, science curiosity, and science 
self-concept according to breeding experiences of companion animal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ANOVA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tudents who have experience in raising 
companion animals have higher interest in science, science curiosity, and science self-concept than students who 
have no experience in raising companion animals. It is believed that students participate in breeding activities 
of companion animals with interest and curiosity, and that self-concept has increased due to the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necessary to raise companion animals and successful breeding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breeding experiences of companion animals 
for science education, using companion animals that have not been studied much in the field of science education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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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

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가정의
67% 정도(APPA, 2020), 유럽의 경우 전체 가정의
38% 정도(FEDIAF, 2019), 국내에서는 전체 가정의
28% 정도(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2018)가 적
어도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반
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약 40%는 아이가 있는 가정
이다(Heo & Park, 2019). 반려동물의 종류 또한 개, 
고양이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뿐 아니라, 
양서류, 곤충, 이구아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Ma, 2004a).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
을 기르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
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에야 대두되고 있
다(Endenburg & van Lith, 2011).
초등학교 시기는 자연 현상과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고, 그와 관련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 자연을 소
재로 하여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에 대한 탐구를
해보는 경험은 중요하다. 이렇게 자연 체험 및 탐
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자연친화교
육, 생태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동․식물 기르기와 같은 구체적 활동이 교육 현장
에 자리잡고 있다(Cho et al., 2010). 이에 일부 초등
학교에서는 자연 체험 및 탐구의 일환으로 반려동
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
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유기 동물 보호 센터와 애견
센터, 동물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를 학교 인
성교육 프로그램인 ‘유기견 입양 프로젝트’로 연계
하여 운영한다. 유기 동물 보호 센터에서 매월 2마
리씩 건강에 이상이 없는 유기동물을 데려와 2주간
학생들과 교감을 나눈 후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
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생
태적․윤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비
판 의식 등 과학적 태도까지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부산MBC, 2015). 울산의 또 다

른 초등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동물매개 보육체험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동물매개 치료사들이 다양한 반려동물
을 데리고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생명존
중 교육 및 인성교육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울산광
역시교육청, 2017).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강아
지와 비슷한 지능을 가진 베트남 미니돼지 ‘뚱이’
를 학교에서 사육한다. 이 학교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는 교육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른다. 예를 들어, 생태교
육(과학), 토의․토론 활동(국어), 집 짓기 등의 노
작 활동(실과)과 같이 교과와 연계하여 지식정보처
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을 기를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
견을 내고 조율하는 법,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법
등의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도 함양하고 있
다(EBS뉴스, 2019).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구에서 일부 연구참여자들

에게 강제로 반려동물을 기르게 하고, 다른 연구참
여자들에게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인위적
으로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런 상황을 만들
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변인에 의해 인간발달 현상
이 설명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사육경험이 학생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엄격히 통제된 실험 연구
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Endenburg & 
van Lith, 2011; Ma, 2004b). 하지만 반려동물 사육
경험에 따른 학생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
회에서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반려동물을 사육
함으로써 생리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
을 뿐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안정 효과도 얻을
수 있다(Brickel, 1982; Hea & Park, 2019; Hong et 
al., 2015).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불
안과 우울증, 외로움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정서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Black, 2012; Mueller, 2014; 
Rew, 2000; Rhoades et al., 2015). 반려동물은 청소
년의 대인관계나 사회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Kim et al., 1998), 반려동물과 인간의 유대감을 통
해 환자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향상시키는데도
움을준다(Shin & Jung, 2000).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
르는 경험을 통해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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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학생의 자아존중감 성장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며(Bowlby, 1980; Bryant, 1990; Levinson, 
1978; Winsor & Skovdal, 2011), 공감능력이나 감정
이입능력도 향상되도록 한다(Bryant, 1985; Gonski, 
1985; Lee, 2001; Ross, 1992; Svensson, 2014). 또한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의 의
사소통기술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Covert et al., 
1985; Poresky & Hendrix, 1990), 반려동물 사육활동
은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의사소통․반응행동․
상호작용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An et al., 2015). 그리고 반려동물 사육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을 체험하고 탐구하며, 자연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정서적
발달을 이루고, 생태학적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Cho, 2004; Ma, 2004b), 반려동물을 사육한
학생은 생명존중인식 및 창의적 인성 수준이 높아
진다(Beak, 2018). 한편, 반려동물의 사육경험이 학
생들에게 인지적․교육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반려동
물을 사육하는 것이 학생의 언어 습득 및 어휘구사, 
읽기, 쓰기 등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Condoret, 
1983; Le Roux et al., 2014; O’Haire et al., 2013), 반
려동물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학생의 상
황인식 및 인지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Melson et al., 1991). Nathanson & de Faria (1993)는
인지적으로 손상 받은 학생이 돌고래와의 교감활
동을 통해 인지적 부분이 발달되었다는 결과를 얻
었다. 또한 Poresky (1996)는 반려동물 기르기가 학
생의 언어 구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향상시키고, 학
생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elson (2003)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
서 호기심이 유발되고, 관련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학생의 인지적 성장을 자극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하도록 돕는다. 또한 교육 환경에서
반려동물의 존재는 효과적인 학습 및 수행을 방해
하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며, 집중력 및
주의력 향상,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며(Beetz et al., 
2012),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험은 기억력, 분류
및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Gee et al., 2012; Hediger & Turner, 2014). 그리고 반
려동물을 사육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생물학적 이해도 및 생물의 내부기관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Geerdts et al., 
2015; Prokop et al., 2008). 
이상의 논의와 같이 학생의 신체․사회․정서․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반려동물 사육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육경
험이 과학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관련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해
주어 학생을 성장시키고, 학습시키는 데 훌륭한 도
구가 될 수 있다(Siegler et al., 2003). 학생들은 본성
적으로 과학자적 성향, 즉 과학적 자아(Scientific 
self)를 지니고 있어 끊임없이 호기심과 의문을 가
지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려고 한
다(Harlen, 1983; Koch, 1999). Cho et al. (2010)의 연
구에서는 교사가 제공한 동물들을 관찰한 학생은
비교하기, 예상하기, 분류하기, 추론하기 등의 과학
적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학적 자아를 가
지고 과학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질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질문들 중 상당수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동
물을 기르는 경험은 과학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초등학생의 반려동물 기르기 경험에 대한
Mun & Kim (2018)의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활동이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활동이며, 반
려동물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과 호기심을 느낀다
고 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육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
이 잘 사육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자신감도 느낀다
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성공적으로 기
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Bergesen, 1989; Bryant, 1990; Covert et al., 1985; 
Davis, 1987; Davis et al., 1989; Hong et al., 2015; 
Poresky et al., 1988; Triebenbacher, 1998).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학에 대한 흥미는 학

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며(Kim et al., 2014; Kwak 
et al., 2006),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감소
되기 시작한다(Renninger et al., 2015; Renninger & 
Hidi, 2016). 어린 시절에 가졌던 과학에 대한 흥미
가 이후 과학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Johnson, 1987), 초등학생의 흥미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반려동물에게 먹이주기,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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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기기 및 놀아주기 등의 경험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며(Mun & Kim, 2018), 
이러한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의 학생의 흥미 수준도
발달하게 된다(Hidi & Renninger, 2006). 특히 반려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습
관, 선호하는 먹이, 살아가는 환경, 생애주기 등 과
학 관련 지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게 된다
(Siegler et al., 2003). 자신이 관심 있어 알고 싶은
대상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있을 경우 호기심이 유
발되며(Loewenstein, 1994), 유발된 호기심을 해소하
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과학 지식에 대해
탐구를 하게 된다. 탐구 결과, 지식의 양은 증가할
것이며, 지식의 증가는 해당 영역에 대한 자아개념
및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다(Alexander, 2003; Hidi, 
2006; Marsh & Yeung, 1998; Renninger & Hidi, 2016). 
그리고 발달된 흥미는 다시 호기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Arnone et al., 2011; Henderson et al., 
1982; Henderson & Moore, 1979).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 기르기 활동

이 과학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과학교육 분야
에서 반려동물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기반
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그리고
과학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종류 및 사

육 시 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른 과학에 대한 흥

미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른 과학호기심 수

준은 어떠한가?

넷째,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른 과학자아개념
수준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과학에 대한 흥미

특정한 과제, 사건, 대상 등에 대해 다시 참여하
려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흥미
(Hidi, 2006)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상대적으로 안정
된 기질로서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개인적(indivi-
dual) 흥미, 특정한 학습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상
황적(situational) 흥미, 특정한 주제나 내용에 대한
흥미인 주제(topic) 흥미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Ainley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분
석한 ‘과학에 대한 흥미’는 과학에 대한 개인적 차
원의 흥미를 의미한다.

2) 과학호기심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
호기심(Berlyne, 1960; Grossnickle, 2016; Litman & 
Jimerson, 2004)은 학자들마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호기심은 호기심 또는 탐색
행동의 대상에 따라 크게 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지식과 같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지적(episte-
mic) 호기심과 시각․청각 등 감각 자극에 의해 유
발되는 지각적(perceptual) 호기심으로(Berlyne, 1960; 
Collins et al., 2004), 안정적인 정도에 따라 매 순간
그 수준이 변할 수 있는 상태(state) 호기심과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학습자 성향으로서의 특성(trait) 
호기심으로(Boyle, 1979; Naylor, 1981; Spielberger et 
al., 1979), 호기심 또는 탐색행동의 범위에 따라 특
정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specific) 호기심과 상대적
으로 다양한 대상에 대한 포괄적(diversive) 호기심
으로(Day, 1971; Litman & Spielberger, 2003) 구분된
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분석한 ‘과학호기심’은
과학에 대한 지적․특성․구체적 측면에서의 호기
심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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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및 과학자아개
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이 어느 정
도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 학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2명과 경
상남도 김해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
나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
474명(부산광역시 196명, 경남 김해시 278명)을 대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4개월에 걸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

로 반려동물 사육경험을 조사하고,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및 과학자아개념 수준을 측
정하였다.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사육하고 있는(또는 사육했던) 반려동물의 종
류 및 사육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사육 소
감 및 인상 깊었던 경험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설문조사 및 측정은 각 학급의 담임교
사가 실시하였다.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라 과학에 대한 흥미, 과

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라 학생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있
는 학생은 총 318명이었으며, 모두 4개월 이상 사
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과거에 사육경험
이있지만현재사육하지않는학생은 152명(32.1%), 
현재 사육 중인 학생은 166명(35.0%)이었다. 그리
고 사육경험이 없는 학생은 156명(32.9%)으로 나타
났다.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집단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
기심, 과학자아개념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
였다. 그리고 세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
우, 반려동물 사육경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자
료 분석 및 통계 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3. 검사 도구

1) 과학에 대한 흥미

서로 다른 학문 영역(discipline)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 흥미 수준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Rotgans 
(2015)의 개인적 흥미 설문지(The Individual Interest 
Questionnaire, IIQ)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는
문항이 되도록 사용하였다. IIQ 문항은 Table 1과
같이 측정하려고 하는 학문 영역의 단어만 바꾸어
사용하면 해당 학문 영역에 대한 흥미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검사지이다. 본 연구에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7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0.935로 나타났다. 

2) 과학호기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가정, 박물
관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과학호기
심을 측정할 수 있는 Weible & Zimmerman (2016)
의 과학호기심 검사도구(The Science Curiosity in 
Learning Environments; SCILE)를 번안하여 활용하
였다. 각 문항에 대한 번안 결과는 초등과학교육
교수 1명, 과학교육 대학원생 3명에게 타당도를 검
토받았다. SCILE는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과학적 행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인 과학적 실
천(science practice), 불확실하며 친숙하지 않은 경
험을 시도해 보려는 욕구인 포용(embracing), 새로
운 경험이나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인 확장
(stretching)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모든 문항

Table 1. Examples of revising interest in science questionnaire

원문 (Rotgans, 2015) 번안 및 수정 후

I am very interested in biochemistry.
→

나는 과학에 아주 흥미가 있다.

Outside of school I read a lot about biochemistry. 나는 학교 밖에서 과학에 관한 것을 많이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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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과학호
기심 검사지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α 값은 Table 
2와 같다.

3) 과학자아개념

중학생의 수학 학문에 대한 자아개념을 측정하
기 위해 Van der Beek et al. (2017)의 연구에서 사용
된 검사지를 번안하여 초등학생의 과학 학문에 대
한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번안 결과는
초등과학교육 교수 1명, 초등과학교육 대학원생 3
명에게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Van der Beek et al. 
(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10문항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비슷하여 측정오차 간 공분산이 설정
된 문항을 제외하여(Table 3 참고) 본 연구에서는
총 5문항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0.863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논의

초등학생의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학생들의 과학
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현재 사육 중 또는
과거에 사육한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 및 사
육 시 학생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반려동물
을 사육한 경험이 없는 경우와 현재는 사육하지 않

지만 과거에 반려동물을 사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를 각각 ‘사
육 경험 무’, ‘과거 사육 경험 유’, ‘현재 사육 중’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호기심, 과학자아개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
였다. 

1. 초등학생의 반려동물 사육경험
반려동물을 현재 사육 중이거나 과거에 사육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사육한 반려동물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한 학생이 여러 종
류의 반려동물을 사육했거나 사육하고 있다면, 모
든 반려동물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학생 중 물고기

를 사육하고 있는 학생(79명, 37.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거나(53명, 24.9%),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다(22명, 
10.3%)고 응답한 학생이 뒤를 이었다. 파충류(17명, 
8.0%) 또는 햄스터(14명, 6.6%)를 사육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갑각
류(민물 가재 2명, 새우 2명), 양서류(개구리 2명, 
도롱뇽 1명), 곤충(잠자리 1명, 밀웜 1명), 기타(고슴
도치 1명, 사막 다람쥐 1명) 반려동물을 사육한 경
험도 있었다. 한편, 과거 반려동물을 사육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물고기를 사육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87명, 31.3%)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개(37명, 13.3%), 햄스터(42명, 
15.1%), 파충류(거북이 20명, 도마뱀 2명, 이구아나
1명, 총 8.3%), 곤충(장수풍뎅이 12명, 사슴벌레 8
명, 누에고치 1명, 개미 1명, 총 7.9%)을 사육한 경
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갑각류(소라게 9명, 
새우 3명), 양서류(개구리 2명, 도롱뇽 1명), 기타(고
슴도치 2명, 닭 2명, 오리 1명, 토끼 1명) 반려동물
을 사육한 경험도 있었다. Ma (2004a)의 연구와 같
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없는 동
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

Table 3. Examples of revising science self-concept questionnaire

원문(Van der Beek et al., 2017) 번안 및 수정 사유

I get good marks in mathematics.

→

번안 : 나는 과학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I usually do well in mathematics. 제외 및 제외 사유 : 위 문항과 내용이 중복되며, Van der Beek et al. (2017)의 연구에서
두 문항은 측정오차 간 공분산이 설정되어 있음.

Table 2. Questionnaire to measure science curiosity and 
Cronbach α

하위 영역 문항 수 Cronbach α

과학적 실천(Science practice) 3 .785

포용(Embracing) 2 .852

확장(Stretching) 6 .853

전체 11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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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거나, 과거 반려동

물 사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반려동물 사
육 시 자신의 역할은 Table 5와 같다. 한 학생이 여
러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모든 역할을 중복으로 표
기하도록 하였다. 현재 사육 중이거나 과거 사육경
험이 있는 학생들 모두 ‘밥 주기’(현재 46.9%, 과거
53.9%), ‘놀아주기’(현재 28.1%, 과거 25.9%), ‘씻기
기’(현재 12.5%, 과거 9.9%), ‘사육 환경 청소’(현재
10.9%, 과거 6.6%)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기타 역
할로는 반려 용품 구매, 반려동물끼리의 싸움 말리
기,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죽은 반려동물 묻어주
기, 반려동물 관찰하기 등이 있었다. 현재 사육 중

인 166명의 학생들 중 64명(38.6%)의 학생, 과거 사
육경험이 있는 152명의 학생들 중 71명(46.7%)의
학생이 하나의 역할만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두 개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
로 응답하였다. 과거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역할
중 기타 응답이 9명이었는데, 이 중 8명은 어떤 역
할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학
생들이 과거 반려동물을 사육했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려 부모님께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
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였다.

2.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른 과학에 대한

흥미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

여 집단별 과학에 대한 흥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Levene의 등분산 가
정 검정 결과, 세 집단의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Levene’s F=13.076, p<.001). 따라서
집단별 평균 차이는 Dunnett의 T3 검정결과로 해석
하였다. 
과학에 대한 흥미는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학생들(M=2.69, SD=1.1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없는 학생들(M= 
2.14, SD=0.8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육 중’ 집단의 흥미는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의
흥미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p=.226), ‘사육경험
무’ 집단의 흥미보다는 통계적으로 더 높았다(p< 
.001). 또한 ‘과거 사육 경험 유’ 집단의 흥미도 ‘사
육 경험 무’ 집단의 흥미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1). 따라서 반려동물을 사육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은 사육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더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사육 소감
을 언급하였다.

학생A: 처음에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동물을 

기르면서 동물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학생B: 동물을 잘 기르기 위해 동물 사육에 필요한 여러 

Table 4. Types of companion animals that are currently being 
reared or have been reared in the past

반려동물 종류a 학생 수(%)

현재 사육 중 과거 사육경험

물고기 79(37.1) 87(31.3)

개 53(24.9) 37(13.3)

고양이 22(10.3)  9( 3.2)

파충류 17( 8.0) 23( 8.3)

햄스터 14( 6.6) 42(15.1)

새 10( 4.7)  9( 3.2)

달팽이  6( 2.8) 13( 4.7)

갑각류  4( 1.9) 12( 4.3)

양서류  3( 1.4)  3( 1.1)

곤충  2( 0.9) 22( 7.9)

병아리  1( 0.5) 15( 5.4)

기타  2( 0.9)  6( 2.2)

계 213(100) 278(100)

a: 복수 응답결과.

Table 5. The role of students in breeding companion animals

역할a 학생 수(%)

현재 사육 중 과거 사육경험

밥 주기 142(46.9) 131(53.9)

놀아주기  85(28.1)  63(25.9)

씻기기  38(12.5)  24( 9.9)

사육 환경 청소  33(10.9)  16( 6.6)

기타   5( 1.7)   9( 3.7)

계 303(100) 243(100)

a: 복수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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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보람과 흥미를 느꼈

습니다. 

학생C: 사슴벌레를 기르면서 곤충에 대해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돼서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곤충도 길러보고 싶습니다.  

흥미는 그 대상이 새롭고 신기하거나 잘 변하는
속성을 보일 때 유발되기 쉽다(Kim et al., 2003). 이
와 같이 상황에 따라 학생이 느끼는 흥미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유발되면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성향의 학생의 흥미 수준도 발달한다(Hidi 
& Renninger, 2006). Choi et al. (2018)은 과학과 관
련된 다양한 활동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가
학생의 과학 흥미 수준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실제 다수의 연구에서 반려동물에게 밥 주기, 
반려동물 씻기고 놀아주기, 반려동물 사육 환경 청
소하고 꾸미기 등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은 학생
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며(Mun & 
Kim, 2018; Siegler et al., 2003), 학생들은 이러한 활
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흥미를 느낀다고 보
고하고 있다(Beak, 2018; Cho et al., 2010).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Cho et al. (2010)은 아동들에게 반려동물을 제공
했을 때, 아동들은 동물에 대해 많은 흥미와 호기
심을 가지고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를 표현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반려동물을 직접 사육하는 과정
에서 동물의 생김새와 습관, 동물이 선호하는 먹이,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 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
아지고(Siegler et al., 2003), 이를 직접 탐구하는 과
정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식의 양이 늘어났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있
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한 종류 이상의 반려동물을
사육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을 돌
보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 흥
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Alexander, 
2003; Hidi, 2006; Renninger & Hidi, 2016)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반려동
물을 사육하고 있는 학생의 과학 흥미가 사육경험
이 없는학생의 과학흥미보다 더높게나타난 Beak 
(2018)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른 과학호기심
Table 7과 같이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라 세 집

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과학호기심의 평균 및 표
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F=13.161, p<.001). 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세 집단의 등분산 가정은 충족되었으며
(Levene’s F=1.571, p=.209), 집단별 평균 차이는
Scheffe 검정결과로 해석하였다.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라 ‘현재 사육 중’ 집단,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 ‘사육경험 무’ 집단의 순
으로 과학호기심이 높았으나, ‘현재 사육 중’ 집단
과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 간 과학호기심 수준의

Table 6.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nterest in science by experiences in breeding companion animals

집단 N M SD F p η2

사육경험 무 156 2.14a 0.80

11.877 .000*** .048과거 사육경험 유 152 2.47b 1.00

현재 사육 중 166 2.69b 1.18
*** p<.001, Dunnett’s T3: a<b.

Table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cience curiosity by experiences in breeding companion animals

집단 N M SD F p η2

사육경험 무 156 2.72a 0.85

13.161 .000*** .053과거 사육경험 유 152 3.01b 0.85

현재 사육 중 166 3.23b 0.97
*** p<.001, Scheffe: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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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07). 그리
고 ‘현재 사육 중’ 집단과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
의 과학호기심이 ‘사육경험 무’ 집단의 과학호기심
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
과는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학생의 과학호기심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
동물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학생D: 개구리가 곤충을 먹는다고 하여 곤충을 잡아 주

었는데 먹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여 인

터넷으로 찾아보니 신기하게도 개구리는 살아 움

직이는 곤충만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E: 사람은 얼굴에 기분이 드러나는데, 강아지는 꼬

리를 흔들거나 내리는 등 꼬리 모습을 보고 강아

지의 기분을 알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과학 영역에 대한 호기심인 과학호기심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영역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구(Kang et al., 2020)로서 학생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싶은 지식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과학호기심은 유발된다(Kang & Kim, 2020; Litman 
et al., 2005; Loewenstein, 1994). 학생들은 반려동물
을 사육하면서 자신의 현재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
든 동물의 특정 행동, 동물의 의식주 생활 환경 및
습관 등을 관찰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호기심
을 느끼며 궁금한 점에 대해 적극 질문하며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Cho et al., 2010). Choo (2015)의 연
구에서는 학생들이 반려동물을 지속적으로 세심하
게 관찰하고 궁금해 하며,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관찰하는 경험을 통
해 학생의 호기심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와 비슷하게 Beak (2018)의 연구에서도 반려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학생이 사육경험이 없는 학
생보다 과학적 태도 중 호기심이 높게 나타났다. 
호기심은 흥미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

다(Arnone et al., 2011; McGillivray et al., 2015; Shin 

& Kim, 2019). Arnone et al. (2011)은 흥미의 각 수
준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동기로, 호기심의
각 수준 역시 흥미를 유발하는 잠재적 동기로 연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CIE모형(Model of Curio-
sity, Interest and Engagement)을 이용하여 호기심은
흥미를 이끌고, 반대로 흥미 역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호기심이 흥미에
영향을 주거나(Bergin, 1999), 흥미가 호기심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Henderson et al., 1982; Henderson & 
Moore, 1979)도 있었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과정
에서 호기심이 유발되면 유발된 호기심을 충족시
키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알
고 싶은 지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의 양이 늘
어나게 되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느끼
게 되며,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한 흥미를 발달시키
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흥미
는 또다시 호기심 수준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Shin & Kim, 2019).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
생보다 과학호기심 수준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
된다.

4.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른 과학자아개념
Table 8과 같이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따라 세 집

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과학자아개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F=9.329, p<.001). 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세 집단의 등분산 가정은 충족되었으며
(Levene’s F=2.653, p=.072), 집단별 평균 차이는
Scheffe 검정결과로 해석하였다.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과학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3.05, 
SD=1.03), 반려동물의 사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과학자아개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 
2.59, SD=0.86). ‘현재 사육 중’ 집단의 과학자아개

Table 8.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cience self-concept by experiences in breeding companion animals

집단 N M SD F p η2

사육경험 무 156 2.59a 0.86

9.329 .000*** .038과거 사육경험 유 152 2.83ab 0.93

현재 사육 중 166 3.05b 1.03
*** p<.001, Scheffe: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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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의 과학자아개념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지만(p=.136) ‘사육경험 무’ 
집단의 과학자아개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p<.001). 
그리고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의 과학자아개념은
‘사육경험 무’ 집단의 과학자아개념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0). 
이에 반려동물 사육경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사
육경험 무’ vs ‘사육경험 유’)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과학자아개념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
정으로 추가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사육경험 유’ 
집단의 과학자아개념 평균은 2.95(SD=0.99), ‘사육
경험무’ 집단의과학자아개념평균은 2.59(SD=.086)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816, p<.001).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초등학생의 과학자아개념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육 소감을 언
급하였다. 

학생F: 정해진 시간마다 먹이를 주고 가끔씩 물도 갈아

주면서 물고기를 직접 길렀는데, 그 물고기가 

새끼를 낳았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G: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동물을 길러도 잘 기를 자

신이 생겼습니다.

학생I : 5학년 때 여행을 가서 고양이 밥을 계속 챙겨주

고 놀아주니 부모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

니다. 그날 이후로 책임감도 강해진 것 같고 자

신감도 높아졌습니다.  

학생H: 저는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을 길러보았습니다. 

동물을 기르면서 동물의 습성, 먹이, 기를 때 

주의점 등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

해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과학자아개념은 학문자아개
념 중 과학 학문에 대한 자아개념을 의미한다. 학
문자아개념은 학교와 같은 학업적 환경 속에서 자
신의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
하는지를 의미한다(Bracken, 1992; Shavelson et al., 
1976). 따라서 과학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과학에 대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의한 평
가 또는 성공․성취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

다(Shavelson et al., 1976; Song, 1982). 
초등학생의 가정에서 반려동물 사육경험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Mun & Kim (2018)의 연구에서는 학
생들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 자
신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이 잘
한 점과 관련하여 자신감, 성취감, 보람 등을 느꼈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 등
생명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 생명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학생들은 인식하
고 있었다. 또한 Davis (1987)는 반려동물과의 친밀
한 관계가 학생의 자아개념 인식 수준을 높게 한다
고 하였으며, Davis et al. (1989)은 반려동물을 성공
적으로 사육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부모로부
터 받게 되는 칭찬이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자
신감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고 하였다. Cochran & Brassard (1979)에 의하면 학
생의 자존감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향상되기 보다는, 학생이 반려동물을
성공적으로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긍
정적인 강화를 통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
하게 10∼14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Covert et al. 
(1985)의 연구에서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학생이 그
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Bergesen (1989)의 연구에서도 학급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활동을 실시한 학생들의 자존
감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지속
적인 유대감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가 학생
의 자존감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Bowlby, 1980; Hong et al., 
2015).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반려동물 사육경험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과학자아개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ang (2021)에 의하면 과학자아개념은 흥

미, 과학호기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
에서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과학호기심은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왔다. 반려동물을 사육하
는 과정에서 흥미와 호기심을 느낀 학생들은 반려
동물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 노
력할 것이고,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
다고 판단할수록 과학자아개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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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반려
동물 사육경험에 따라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과
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수준이차이가있는지를알
아보았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사육한 경험이 없
는 경우와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사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를 각각 ‘사육 경험 무’, ‘과거
사육 경험 유’, ‘현재 사육 중’의 세 집단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육 중’ 집단과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사육경험 무’ 집단의
흥미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반
려동물 사육경험이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학생들이 반려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먹이주기, 씻기기, 놀아
주기, 사육환경 청소하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흥미를 느끼며, 이 결과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반려
동물의 습관, 선호하는 먹이 및 사육환경 등에 관
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과학
지식이 늘어났을 것이며, 과학 지식의 증가는 과학
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가 된다.
둘째, ‘현재 사육 중’ 집단과 ‘과거 사육경험 유’ 

집단의 과학호기심이 ‘사육경험 무’ 집단의 과학호
기심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반
려동물 사육경험이 초등학생의 과학호기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과정
에서 학생 자신의 현재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동
물의 특정 행동, 습관 및 의식주 생활 등을 관찰하
게 되고, 이때 학생들은 호기심을 느끼게 되며, 관
련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려고 한다. 과학교육에
서 호기심은 흥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호기심
과 흥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반려동
물을 성공적으로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알
게 되면서 유발됐던 호기심을 충족시키게 되며, 이
는 흥미를 발달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흥미는 또다시 호기심 수준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려동물 사
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과학호기심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육경험 유’ 집단의 과학자아개념이 ‘사
육경험 무’ 집단의 과학자아개념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초
등학생의 과학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 과학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과학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다수의 선행연구
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부모와 같은 타인에 의한 긍
정적인 평가․피드백 또는 성공․성취 경험에 의
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성공적으로
사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평
가나 성공 경험에 의해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과학자아개념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된다. 반려동물의 사육경험은 학생의 자신감, 자존
감, 자아개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
의 선행연구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초등학생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험은 과학교

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다수의 연구
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
이 높은 학생들은 과학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려동물을 사육하
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또는 학교 차원에
서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과학에 대한
흥미나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이 낮은 학생들에
게 학교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함양시켜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동물의
한살이, 습성, 적응, 생태계 등 초등과학교육과정에
서 다루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길러보는 것은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려동물의 사육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반
려동물을 무조건적․무분별하게 사육하기를 권장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려동물은 학생들에게 단지
즐거움과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
아닌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이 선택한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기를 수 있도록 지
도해야 하며,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
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반려동



초등과학교육 제40권 제2호, pp. 267∼281 (2021)278

물을 사육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
서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르는 방법 및 반려동물
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인지적․정의적 측면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이 반려동
물 키우기를 희망하더라도 여러 이유에 의해 반려
동물을 사육하기 힘든 가정이 많다. 따라서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사육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좋다. 
흥미, 호기심, 자아개념과 같은 정의적 변인은

특정한 한두 변인이 아닌 다양한 변인과 영향을 주
고받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 학생의 흥미, 
호기심, 자아개념 수준이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종류, 구체적이
며 특수한 사육경험 사례, 사육과 관련된 가정적․
환경적 배경 등 어떠한 변인이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호기심, 과학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
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흥미, 호기심, 자아개념 등 학생의
정의적 측면에서 반려동물의 사육 효과에 대해 분
석하였다. 반려동물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된 다수
의 연구에서는 정의적 측면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
에서의 효과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사육경험이 인지적 측면에서 과학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사육경험
은 주로 생물 영역과 관련이 깊었는데, 생물 영역
이 아닌 다른 영역(e.g. 물리, 화학, 지구과학 영역)
에서도 반려동물 사육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지 영역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
는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과학교육 분야에서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반려동물을 소재로 하여 반려동물 사
육경험이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과학교육학적 함의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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