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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04
청소년의 교과흥미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종단자료를 이용한 다층성장모형 분석

임 효 진1)․김 국 희2)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흥미발달과 관련있다고 밝혀

진 성별, 가정환경, 수업형태 등을 시불변변수(time-invariant covariates)로, 교과목과 관련된 자아개념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변변수(time-varying covariates)로 투입하여 영어와 과학교과에 대한 초기값과 변

화율의 차이를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ing)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영어흥미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과학흥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

다. 또한 설명변수들 중에 성별이나 성취도 등은 흥미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대적으로 가정환

경이나 수업관련 요인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I. 서론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 가운데 특히 그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이다. 내재적 동기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동의 의미를 갖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는 별개로 행

동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흥미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학업성취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내재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대상 교과목이나 활동에 강한 흥미를 느끼고 도전적인 과

제를 수행하려 하며 참여의 정도도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기존연구들은 내재적 동기의 중요

한 요소인 흥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는데, 일반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대상에 대

해서는 높은 각성수준과 의도적인 노력, 높은 주의집중과 학습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흥미로운 과제는 이를 행함으로써 즐거움의 정서를 수반하며, 과제의 몰입정도를 높여주

는 역할을 한다. 기존연구에서 학업적 흥미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작용의 복합체로 작용

하며, 학습의 목적일 뿐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한 학생이 가지는 교과목에 대한 높은 성취도 점수는 그 학생이 해당 교과에 가지는 흥미와 

1)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 연구교수

2)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h. D. Candidate



제2주제:학업성취

92 ▸▸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일반적인 결과(Schiefele, Krapp, & Winteler, 1992)와는 달리, 한국학생들

의 경우 학업 성취도와 흥미의 관계를 살펴보면 높은 성취 점수와 별개로 낮은 수준의 흥미도

를 보이는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경제협력기구(OEC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주관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가 주관하는 TIMSS(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성취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PISA나 TIMSS 검사의 과학영역 성취도는 

1995년에서 2007년까지 비교국가 내에서 상위 5위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읽기 

영역 성취도 또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갖추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의 성취 대비 낮은 수준의 정

의적 수준(예: 교과목에 대한 흥미, 자신감, 가치 등)이 보여주는 결과는 꾸준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TIMSS 검사에서 측정한 과학에 대한 흥미/즐거움, 자신감, 가치 지수는 모두 최하

위권을 차지하였고, 검사에서도 과학에 대한 흥미, 가치인식 등에 있어서 국제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김경희 외, 2008). 이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풍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과

도한 경쟁과 획일화된 상대평가 양식에 기반한 학교 및 교실상황이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와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연희, 김성일, 2005).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교과목에 따른 흥미나 자신감은 학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착되는 경향

성을 보인다(Harter, 1981; Pekrun, 1993; Schunk, 1991). 이는 이전 학습경험이나 성취도의 영

향을 받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흥미와 자신감은 나아가 교과목에 대한 가치나 태도와도 

관련이 깊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학습동기를 고양 또는 저하시키는 요

인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 동기는 바람직한 학습전략의 선

택 및 자기주도적 학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 학년급이 올

라감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성적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

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학생 개인 및 학교특성이 이와 같은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다층

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흥미발달 연구

흥미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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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pp, 2007; Schiefele, 1999). 학업흥미는 대체로 특정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흥미로 간주됨과 동시에,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와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로 구분지어 개념화되기도 한다. 개인적 흥미란 교과목이나 학습주제에 주관적으로 느

끼는 비교적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관심과 선호도를 의미하는 반면, 상황적 흥미는 특정 활동

이나 수업에 참여하거나 새롭고 신기한 교재나 관련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변화하기 쉬운 재미를 뜻한다(김성일 외, 2008; Hidi  & Renninger, 2006). 윤미선(2005, 2007)

은 특별히 교과흥미에 대해서 ‘특정 교과에 마음이 끌리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으로 정의하

였고, 이는 개인적 기질 또는 성향에 가까운 교과에 대한 개인적 흥미와 특정주제나 일시적 

관심에 의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적 흥미의 결합체라고 하였다. 이론상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가 완전히 분리된 현상은 아니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발현된 상황적 흥미는 학

습자에게 즐거움을 유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지식수준과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

고 개인적 흥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Hidi, 1990; Shirey & Reynolds, 1988), 

이러한 흥미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국

내외 많은 연구들이 대체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갖는 흥미는 점차 감소한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 교과흥미에 관한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교과 흥미도를 덜 나타내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2), 전반적인 교과흥

미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윤미선·김성일, 2003). 이

는 외국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Harter, 1981; Wigfield et al., 1991), 청소년기 초기에 새로

운 경험이 많아지고 학교 외의 활동에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aumert, 1995). 그러나 학습에 대한 내재동기는 8학년 이후 안

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고(Pekrun, 1993), 이는 국내 김경식과 이현철(2009)이 연구한 바

와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이차곡선적 변화를 보였다는 결과와

도 일치한다.

흥미의 정의를 위와 같이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개념화할 때 수업에서 개인

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활동은 학생에게 유의미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

으로 교과에 대한 개인적 흥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교과

목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 흥미의 변화가 교과목 활동(예: 수준별 수업)과 관련된 흥미관련 요

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3. 흥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단순히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가지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자아개념(self-concept of ability)에 큰 영향을 받

는다고 알려져 있다(Denissen, Zarrett & Eccles, 2007).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은 인지적, 정의

적인 요인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비교나 주변의 평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Bong & Clark, 

1999). 자아개념은 특정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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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효능감과는 달리 대체로 교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과제 자체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자아개념, 흥미, 그리고 성취와 관련된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 Eccles- 

Parson et al., 1983)에 따르면 이들 세 요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한다. 특히 자아개념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 즉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은 과제에 대

한 흥미와 높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총망라한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의하

면 흥미와 자아개념은 .53의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Lent, Brown & Hackett, 1994),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하였다(Fredricks & Eccles, 

2002). 최근에는 두 구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흥미와 자아개념이 상호인과적인 

영향(reciprocal effects)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Marsh et al., 2005). 이와 같은 현상

은 국제비교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PISA 2006 검사결과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자아

개념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전체국가와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임효진, 2012).

한편, 자아개념과 관련된 종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개념은 시간에 따라 고정적이라기보

다는 변화하는 구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변

화하게 되고 배우는 교과 내용도 달라지는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신념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몇몇 횡단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고하고 있으며(이진화․전경숙, 1995; 최정미․김미란, 2003; Rosenberg, 

1985),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홍세희, 박언하, 홍혜

영, 2006)에서도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남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취에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별 차이를 다룬 연구결과를 보면 언어와 관련

된 과목은 여학생이 높고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과목은 남학생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여학생들은 특히 과학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이로 인해 성취도

가 낮다는 연구들(유영미, 2004; 최경희·김경미, 2001, Weinburgh, 1995)에 의하면, 흥미발달에 

있어서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사회경제적 가정배경

은 부모의 지원과 관여를 통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특히 학교 교

육과정의 관리와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선행연구들(추상엽·임성문, 1997; Duncan 

& Brooks-Gunn, 2000)에 비추어 볼 때, 교과에 대한 가치와 흥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성별, 

가정환경, 특정 수업형태3)등과 같은 시불변 변수(time-invariant covariate)와 2) 교과목과 관

련된 자아개념 특히 지각된 능력에 대한 신념과 같은 시변변수(time-varying covariate)를 투

입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 교과 흥미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수업형태 자체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학교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적으로 개인수준에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생이 경험하는 수업형태”의 측면에서 개인적 특성으

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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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자료를 활용하

여 수행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부터 학생, 가구, 교사 및 학교와 관

련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요인을 종단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로서, 학업 및 흥미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

다고 판단되었다. 

청소년들의 교과흥미도의 변화와 학교수준에서의 시변변수를 추가하기 위하여 1차년도(2004

년)부터 4차년도(2007년)에 이르는 영어 및 과학에 대한 교과흥미도와 자아개념 관련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배경변수로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부모소득), 수업형태, 학교형태(진학계열), 

성취도 등을 추가로 선택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시간에 따른 흥미도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생 및 학교 배경변수가 흥미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 MGM)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다

층성장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화하는 구인의 성장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는 1-4차년 영어, 과학에 대한 교과흥

미도 (‘나는 영어/과학에 흥미있다’)로 설정하였고 설명변수는 성별, 소득수준, 수준별 수업여

부, 성취도(담임의 평가), 자아개념4) (‘나는 영어/과학을 잘한다’) 관련 변수들로 나누어 설정하

였다. 교과흥미도와 자아개념은 학생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1점(‘전혀 아니다’)

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자아관련 신념들은 자료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와 같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나타내는 항목과, ‘나는 

(과목)을 잘한다’와 같은 자신의 능력에 관한 개념(self-concept)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아존

중감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자기평가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특정 교과의 흥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는 자아개념이 더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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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처리 

종속변수

흥미1 1차년도(중3) 영어/과학에 대한 흥미도 

흥미2 2차년도(고1) 영어/과학에 대한 흥미도 

흥미3 3차년도(고2) 영어/과학에 대한 흥미도 

흥미4 4차년도(고3) 영어/과학에 대한 흥미도 

설명변수

성별 남자(=0) /여자(=1)
자아개념 ‘나는 (영어/과학)을 잘한다’

SES 가정의 월평균소득

수준별수업 영어 또는 과학의 수준별 이동수업 여부

성취도 담임이 평가한 학생의 성적(등급)5)

진학계열 일반계(=0)/ 실업계(=1)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3294 0.49 0.50 0 1
SES 1933 301.47 190.962 0 3000

수준별 수업여부 2000 0.42 0.50 0 1
성취도(교사평가) 1779 48.75 27.922 0 100

진학계열 3167 0.46 0.50 0 1

<표 2>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3. 연구모형

다층성장모형으로 먼저 학생 개인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변수를 통제

하지 않은 2수준의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을 설정하고 시간 변화에 따른 

흥미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무조건 모형 1수준에서는 교과목(영어,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별시점을 의미하는 시간변수(Time: 중3=0, 고1=1, 고2=2, 고3=3로 코딩)을 

포함하며, 무조건 모형 2수준에서는 종속변수는 같되 학생수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

형을 상정하였다.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흥미의 발달이 어떻게 예측될 수 있는가를 추정하는 무

조건 모형과는 달리,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research model])에서는 1수준에 시

간변수와 함께 교과목에 대한 자아개념 변수를 시변변수로 투입하였다. 시변변수를 1수준에 

투입한 이유는 자아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구인이라는 선행연구들에 의거하여 이 변수

가 전체적으로 교과 흥미도의 변화에 주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시변변수를 투입한 모형에서는 시변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5) 학생의 성취도는 담임이 평가한 학생의 성적으로, 백분위 등수로 되어 있으므로 낮을수록 높은 성적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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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변화율에 대해 보다 정교한 해석6)을 가능하게 한다.

2수준에서는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수업형태(예: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제하여 이들이 

흥미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조건모형

에 추가적으로 집단구분변수(실업계=1로 코딩)를 투입한 2수준 모형을 검증하여 일반계열 학

생과 실업계열 학생간의 교과목 흥미도의 변화 모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색하였다.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의 경우 SPSS 15.0을, 다층모형 분석에는 HLM 6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조건

모형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수준 모형 (Level-1 model)]

      자아개념    , ∼ 

[2수준 모형 (Level-2 model)]7)

     성별       수업형태    성취도    학교특성   ,
     성별       수업형태    성취도    학교특성   ,
    ,












∼,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교과흥미의 발달

먼저 4차년도에 걸친 교과흥미의 기술통계치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영어의 흥미

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자아개념은 4차년도에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과학의 흥미

도는 1차년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나 자아개념은 2차년도에 증가하다가 3차년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다시 말해 변화율  를 더한 값으로 전체 변화율을 설명하게 됨으로써, 이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흥미

의 변화를 측정할 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개념의 영향을 통제하고 고려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7) 수업형태(수준별 수업여부)는 과학교과에 있어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학교가 극히 적은 관계로(n=4), 과학흥미

도가 종속변수가 된 모형에서는 이 설명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변수만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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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M sd M sd M sd M sd

영어에 대한 흥미도 3.02 1.181 3.15 1.066 3.14 1.091 3.17 1.167
영어에 대한 자아개념 2.66 1.052 2.78 .955 2.69 .951 2.63 1.052
과학에 대한 흥미도 3.06 1.112 2.98 1.097 2.91 1.175 2.82 1.240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 2.68 .967 2.70 .945 2.61 1.011 2.43 1.039

<표 3> 4차년도에 걸친 영어 및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아개념의 기초 통계치 (사례수: 2000)

아래의 표들은 각각 수준1과 수준2에서 투입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선행연구결과들

과 마찬가지로 자아개념과 흥미의 상관은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과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교과목끼리의 흥미도 역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며, 이는 전반적으

로 학업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전해에 해당교과에 대해 흥미나 자아개념이 

높았던 학생들은 다음해에도 역시 흥미와 자아개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수준2의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성별 SES 수준별수업 성취도 학교구분

성별 1.00
SES -.044 1.00

수준별 수업 -.040 .014 1.00
성취도 -.073** -.197** -.081** 1.00

학교구분 -.087** -.242** -.050* .544** 1.00
**p＜.01, *p＜.05

<표 5> 4차년도까지 측정된 교과흥미들간의 상관관계

영어

흥미1

영어

흥미2

영어

흥미3

영어

흥미4

과학

흥미1

과학

흥미2

과학

흥미3

과학

흥미4

영어

자아1

영어

자아2

영어

자아3

영어

자아4

과학

자아1

과학

자아2

과학

자아3

과학

자아4

1차년도 영어흥미 1.00

2차년도 영어흥미 .436** 1.00

3차년도 영어흥미 .367** .471** 1.00

4차년도 영어흥미 .369** .455** .471** 1.00

1차년도 과학흥미 .218** .137** .108** .075** 1.00

2차년도 과학흥미 .088** .142** .073** .041 .446** 1.00

3차년도 과학흥미 .068** .051* .098** .069** .349** .501** 1.00

4차년도 과학흥미 .085** .039 .044 .153** .345** .509** .570** 1.00

1차년도 영어 자아개념 .672** .380** .310** .343** .155** .106** .075** .105** 1.00

2차년도 영어 자아개념 .393** .645** .383** .369** .118** .117** .079** .066** .462** 1.00

3차년도 영어 자아개념 .363** .418** .649** .436** .084** .095** .115** .059* .437** .492 1.00

4차년도 영어 자아개념 .361** .388** .421** .655** .061* .052* .107** .127** .423** .470** .526** 1.00

1차년도 과학 자아개념 .184** .144** .109** .101** .630** .397** .349** .357** .345** .131** .141** .149** 1.00

2차년도 과학 자아개념 .093** .106** .060* .020 .354** .696** .417** .420** .124** .209** .107** .096** .382** 1.00

3차년도 과학 자아개념 .054* .057* .097** .063* .319** .452** .746** .502** .094** .128** .183** .135** .339** .454** 1.00

4차년도 과학 자아개념 .093** .030 .059* .105** .309** .460** .531** .769** .130** .105** .099** .196** .358** .436** .514** 1.00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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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먼저 무조건 모형에서 영어의 경우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유

의하게 나타났다(β00=3.07, p=.000; β10=0.03, p=.000).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어흥미도의 초기값

(중3)의 평균은 3.07이며 변화율이 정적이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0.03씩 증가하고 있다. 초

기값과 변화율의 상관(τ)는 -0.50으로, 중3에 영어흥미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흥미가 낮았던 학

생들이 비해 그 이후 변화율이 약했거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의 경우에도 역시 초기

값과 변화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β00=3.08, p=.000; β10=-0.09, p=.000), 변화율은 부적인 

계수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교과의 흥미가 낮아졌다는 횡단연구결과(윤미선·김성일, 2003)와도 일치한다.

영어 과학

고정효과 coefficient se t-ratio coefficient se t-ratio

초기값 평균(β00) 3.07*** 0.02 116.42 3.08*** 0.03 121.70
변화율 평균(β10) 0.03*** 0.01 5.54 -0.09*** 0.01 -8.15

무선효과 variance df p-value variance df p-value

1수준 오차(eti) 0.63 0.61
초기값 분산(r0i) 0.67 1622 .000 0.60 1622 .000
변화율 분산(r1i) 0.03 1622 .000 0.06 1622 .000

***p＜.000

<표 6> 교과흥미의 성장에 대한 무조건 모형결과

영어와 과학교과 흥미도의 무선효과(r0i, ri1)들의 통계적 유의도는 모두 p=.000으로 학생들

의 초기값과 변화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모형(조건모형)을 검증하였다.

2. 관련변수가 흥미에 미치는 영향

이하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한 다층성장모형의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영어교과에 있어서 설명변수가 투입된 연구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3의 영어흥미도(초기값)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01=0.13, p=.001)과 학교특성(진학계열: β05=-0.16, p=.002)로 

나타났다. 즉 중3에서는 여학생의 흥미도가 약 0.13정도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실업계에 진학

한 학생에 비해 일반계에 진학한 학생들이 더 흥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흥미의 

변화율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10=0.04, p=.049), 이 변화율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

개념의 흥미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흥미가 변화하는 정도(즉 순수하게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변하는 흥미)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흥미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개

인 또는 배경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시간에 따라 자아개념이 변하는 정도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β10=0.66, p=.000)고, 자아개념 또한 영어 흥미도처럼 중3에서 고3까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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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교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3의 과학흥미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성별(01=-0.10, p=.007)과 학교특성(05=-0.13, p=.008)로 나타났다. 과학에

서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흥미를 보였으며, 실업계보다는 일반계 진학한 학생들 집단의 

경우 초기 과학흥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흥미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성별과 담임

평가에 의한 성취도(11=-0.06, p=.000; 14=-0.001, p=.003)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흥미의 증가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성적(등급)이 

높을수록 미약하지만 과학흥미의 변화도 성적이 낮은 학생에 비해 더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

었다. 참고로 자아개념의 변화율은 과학영역에서도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20=0.74, 

p=.000), 그 변화율은 영어교과에서보다 높았다. 즉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이 영어에 비해 더 급

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7 참조).

영어 과학

고정효과 coefficient se t-ratio 고정효과 coefficient se t-ratio

초기값() 1.33*** 0.07 19.45 초기값() 1.15*** 0.05 23.63
성별() 0.13*** 0.04 3.39 성별() -0.10** 0.03 -2.71
SES() -0.00 0.00 -0.10 SES() -0.00 0.00 -1.82

수준별수업() -0.00 0.03 -0.07 성취도() -0.00 0.00 -2.69
성취도() -0.00 0.00 -1.34 진학계열() -0.13** 0.05 -0.38

진학계열() -0.16** 0.05 -3.25
변화율() 0.04* 0.02 1.96 변화율() -0.07*** 0.01 -4.57
성별() -0.01 0.02 -0.39 성별() 0.05 0.02 2.72
SES() 0.00 0.00 1.38 SES() 0.00 0.00 1.57

수준별수업() 0.02 0.01 1.03 성취도() -0.00** 0.00 -3.05
성취도() -0.00 0.00 -0.48 진학계열() 0.02 0.02 0.65

진학계열() 0.03 0.02 1.26
1수준시변변수 1수준시변변수

자아개념변화율() 0.66*** 0.01 50.64 자아개념변화율() 0.74*** 0.01 60.75
***p<.000, **p<0.05

<표 7> 교과흥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례수=1,618) 

V. 논의 및 결론

최근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흥미,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특성을 학교학습에 영향요인으로서 

투입(input)되는 학습자 특성의 하나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학습 성과(outcome) 자체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도순, 2007).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교과흥미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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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교과 흥미는 영역 특수성에 따라 달리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어에 대한 

흥미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과학에 대한 흥미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주요과목이 점차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따라서 가치가 증

가함에 따라 주요 교과에 따라 개인적 흥미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와도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고려한 상황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서 과학과목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비해 낮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향숙 외, 2008).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과학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이와 같이 과학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 비해 과학에 대한 

개인적 흥미는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지 않다(임효진, 201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흥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

며, 이는 흥미와 자아개념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박선화, 2010). 또

한 자아개념은 시간에 따라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대학생들

이 대체적으로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며,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개념은 V형

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진화·전경숙, 1995; 최정미·김미란, 2003). 또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종단연구(홍

세희 외, 2006)에서도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자아개념 자체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어와 과학교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개념이 시간에 따라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교과흥미 자체의 순수한 변화정도를 보기 

위해서 자아개념을 시변변수로 놓고 분석한 결과 영어와 과학교과 흥미가 모두 학년이 높아짐

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에 대한 흥미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성별에 의한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영어교과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때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흥미가 증가하는 정도에는 남녀의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과학교과에서는 이와 달리,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때 과학흥미도 높을뿐더러 시간에 따라 흥미가 증가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과학에 대한 본질적 흥미가 

낮고, 학년의 증가에 따라 상황적 흥미가 낮아진다는 윤미선(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여학생은 언어와 관련된 교과를 선호하는 반면 과학교과를 기피하고 그에 따라 학업성취의 차

이를 유발하고 있으며(오욱환, 1996; 한국교육개발원, 2002; Johnson, 1987), 또한 국제성취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남녀 간의 성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다(김경희 

외, 2008). 이러한 이유로 특히 과학 영역에 대해서는 흥미도의 남녀격차에 보다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는 관련활동이나 과제에의 몰입을 저해하며, 이

로 인해 유능감과 성취 역시 낮아지게 된다. 여학교 내의 불균형적인 계열이나 과목편성이나 

이공계관련 분야 진학과 취업에 남성이 선호되는 현상 등의 사회적 영향과, 학교에서 가르쳐

지는 과학교과 자체가 내용이나 학습활동 면에서 남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곽윤숙, 1993; 김경식·이현철, 2009)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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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업성취는 과학교과의 흥미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경식·이현철, 

2009)처럼, 본 연구에도 약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흥미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교과에 대한 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흥미가 높다는 기존 연구자들(김종한, 

2001; 오성삼·구병두, 1999; 박정 외, 2004)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흥미와 성취에 관한 관

련성에 있어서 과연 어느 구인이 선행하느냐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보다 탐색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영어과목에 있어서는 성취와 흥미의 관련성이 초기값과 변화율 어느 

것에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교과별로 성적과의 상관이 달라질 수 있는가의 여부도 추가로 탐

색되어야 할 주제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교과에 대한 개인적 흥미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적인 흥미, 즉 흥

미를 발현시키는 환경(교수방법, 학습활동 등)을 조성하여 이와 같은 흥미의 지속을 통해 긍정

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성일 외,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생들

의 적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흥미있는 수업활동을 이끌 수 있다고 예상된 요소들(예: 수준

별 이동수업 여부)은 교과흥미의 초기값이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다음

과 같은 두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흥미발달 자체가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

느냐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성별이나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 내적인 영향력을 통제하고 나면 개

인외적인 교수-학습 관련 변수들에 의해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읽기 흥미도의 경우 교수-학습상황에서 수업시간의 상호작용이나 전략사용과 같

이 흥미를 유발시킬만한 요소들(개인 외적요소)은 읽기에 대한 가치나 긍정적 태도(개인 내적요

소)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임효진, 2012). 둘째, 능력별 반편성 제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이 어떤 수준의 집단

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황여정, 2010)와, 이는 상위반과 하위반 간

에 수업의 질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Gamoran & Berends, 1987; Oakes, 

2005) 결과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준별 이동수업 참여여부보다는 각 학생이 속한 집단에 대

한 정보를 반영해서 편성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토대로 흥미에 대한 영향력을 추가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수업장면에서 활용된 자료와 과제 그리고 활동 등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인지적 관여 정도를 높이고, 학습자 스스로의 추론과 인지적 해결을 유

도하여 호기심을 충족하고 있는지(김성일 외, 2008)의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2차 자료분석의 제약으로 인해 초등학교와 중학

교 초기시기에 흥미의 증감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교과흥미가 기존이론과 연구결과에서

처럼 시간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한 연구모형상 흥미의 발달로 인해 산출되는 결과산물(distal outcome) 즉 진로선택이나 학업

성취에 미치는 교과흥미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실제

로 어문계나 이공계의 진로결정과 이후 직업선택에는 관련교과에 대한 선호나 흥미가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지만(홍후조 외, 2006), 영어나 과학교과에 개인적 흥미를 가

진 학생들이 어떻게 그 흥미를 유지·발달시키고 실제로 대학의 관련학과에 진학하거나 연관된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좀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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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Interest and Academic Achievement :  
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Multi-level Growth Modeling

Hyo Jin Lim, Kook Hee Kim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interest development in subjects(English and science). A multi-level 
growth modeling(MGM) was employed to test whether initial status and growth rate of 
interest were significant over time. We used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dataset, extracting variables of Time 1 (8th grade) to Time 4 (12th grade) from 
middle to high school students. We decomposed the expected overall growth rate into 
the effect of year(time) and the effect of self-concept, in order to capture the temporal 
variation of self-concept that is related to the change in students’ interests in the subject. 
Results showed that the initial status of students’ interests in English and sc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growth rate of interest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time-varying self-concept. While the students’ interest in 
English increased, their interest in science decreased over time. Gender was also a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both initial interest in English and science, and to 
explain growth rate in science as well. External factors such as SES and ability 
-grouping were not found to be signifiant in interest development for both English and 
science.

Key words: KEEP, interest development in science and English, multi-level growth 
modeling, longitudi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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