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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ctancy-Value Beliefs, Self-Efficacy, and 

Intention for Class Participation in Expressive Activity

Eun-Jung Jin

Advisor : Prof. Joon-Hee Park, Ph. D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ctancy-value beliefs and 

self-efficacy on intention for class participation in expressive activity. 

Participants were 328 students (176 boys, 152 girl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These participants completed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independently.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M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with more positive 

internal interest, importance, usefulness, and intention for 

expressive activity class held by girls. But there w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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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s in expectancy-related beliefs and 

self-efficacy.

Second, 4th and 5th grades reported a higher scores in internal 

interest, importance, usefulness, expectancy-related beliefs 

and self-efficacy, and intention for expressive activity class 

compared with 6th grades.

Third, Internal interest, usefulness, and self-efficacy were positive 

predict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ntion for 

expressive activity classes.

Fourth,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for usefulness and self- 

efficacy, and for expectancy-related beliefs and self-efficacy 

in intention for expressive activity classes emerged. Students 

with high self-efficacy showed more increased intention for 

class participation than those with low self-efficacy when 

perceived usefulness and expectancy-related beliefs.

The results suggest that teachers should help their students to 

perceive interest, usefulness, and importance in expressive 

activities. For this, teachers should try to create a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to develop adequate instructional strategies in 

order that their students can perceive cognitive and physical 

competence.

Key words: self-efficacy, expectancy-value beliefs, instruction, 

expressive activity, child development, da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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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연  필

 동  등학생  과 달에 크게 여하지만 내

 학생들  신체 동에 한 심  차 어드는 것  알  

다. 동  아하지 않거나 열심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신체  

 움직 지 않  가능  크다.  학생들   신과 학습  

해 수업에 열심  참여하도  동  진시키는 것  하다. 내  

동  학생  우고 싶어 하고 과 동에 극  참여하  문

다(Eccles, & Wigfield, 2002). 

내  동  학생들  과 동에 과 지  극 하고 수업참

여 수  진시키는 미  거움  경험할 수 다. -가  

(Eccles, 1983)에 하 , 등학생들   가 는 과  택과 , 

지 행동에 직  향  미 , 능 믿 과 같  과  특수  믿 과 

상 한 과 들에 한 지각  난 도, 개  ,  과 에  경험  

 억에 해 향  는다.

-가  에  공 는 주어진 과  얼마나  해낼 것 가에 

한 학생들   믿 , 주  과  가 는 (달  가 ), 

미(내  가 ), (  가 )   다차원  개  

다.  주어진 과   하는 것  개  하고, 미는 과

 수행하여 얻는 거움 ,  과 가 재  미  에 얼

마나 합 는지  한다(Eccles & Harold, 1991).

동에  -가  지각  등학생들   취행동에 향  

미 는 한  한다. 가 ,  믿  동 시간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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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수  하 , 과  가 는 학생들  실질  과  

택과 여 수 , 지 행동  하는  여하는 변수 다(Xiang, 

McBride, & Bruene, 2006). 또한 동에   믿 과 가  지각

 등에  등  갈수  낮아지 (Xiang, McBride, & Guan, 2004), 

 남학생  여학생보다  공  과  가  지각하는 경

향  다(Zhu & Chen, 2010).

동에  등학생들  취행동  하는  어  하게 고

어야 하는 또 다  는 능감 지각 다. Bandura(1997)는 개  

취행동  능감과 결과 에 해 고  수 다고 안

하 다. 능감  해진 수 에  행동( ; 스포  술)  우거나 수

행하는 개  능 에 한 믿  결과 는 행동  어나게  결

과   개  믿  한다. 

Bandura(1997)  에  능감  특별한   믿  과

거 수행에  숙달경험과 다  사  통한 리경험, 신체 -  상태

 비 하여 다양한 능감 보  처리하는 지  과 에 달 다. 

Bandura(1997)는 능감  수많  새 운 도 에 직 하는 청  

학생들  학업 수행과 사  상  결 짓는 한  강 하

고 다.

능감 지각  본질상 역  평가다. 가 , 동 시간에 

신  능  다고 느끼는 학생    수 에  과  수행하고, 새 운 

술  시도하 , 그 술에  많   쏟 가 쉽다. 근 지 체 과 

스포 에  많  연 들  능감  과 나 동  택, 수행, 진해

 하 는 향, 지 행동  결 짓는 주   보고해 다(Gao, 

Xiang, Lee, & Harrison, 2008). 

특  능감  게 지각한 학생들  그 지 않  학생들보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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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수행과 과  지 행동  하는 것  알  다(Gao et al., 2008). 여

학생과 비 하여 남학생  능감   게 지각하고(Wu, Pender, & 

Noureddine, 2003), 연 에  체 과 스포 에  지각하는 능감  

원도 다 다(Chase, 1998).

듯 체 수업에   믿 과 과  가 , 능감 지각  학생

들  학습과 취행동에 향  다는 사실  알 수 , 는  학

습 역  연 결과  다(Eccles & Wigfield, 1985). 여  한 가지

 주  사실  능감  상  특수  학생들   에  

능감  한다는 에   믿 과는 개  다 , 

 믿  어  맥 ( ; 체 수업) 내에  신  지각  능 에 한 

믿 과 같  훨씬  맥  믿 는 것 다(Pintrich, 2000). 

근에 많  연 들   학습 역에  -가  과 능감 

 하여 학생들  동  믿 과 들   고 다.  

들어, Pajares  Valiante(1999)  능감  학생들  과 수행  

하는  과  가 는 능감과 함께 었  는 수행에 향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결과는  믿  과  가 보다 학생들  수행    하

는 변수  보고한 Wigfield  Eccles(1992)  결과 도 다. 체 에

도  연 가 능감(Kuczka & Treasure, 2005) 또는 지각  능

(Martin-Krumm, Sarrazin, & Peterson, 2005)과 -가    

만  하여 과 에 한 과 지 에 미 는 과  고 지

만, 수업참여 도에 한 -가  지각과 능감과  상 과는 

아직 지  학습과 동 수업 에  진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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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학생들  동 는 주  우는 내  과  가   믿 에 한

다고 알  다(Eccles, 1983). Eccles(1983)  -가  에  과  

가 는 주어진 과  가 에 한 학생들  지각  미하 ,  믿

 그 과  달 하는  어  공에 한 학생들  믿  한다. 

 본 연 는 -가   등학  동 수업에 시켜 아동

 -가  믿 과 능감  수업 참여 도에 미 는 상  과

 는  주   었다.

3. 연  문

본 연 에 는 등학생들  동 수업참여 도에 향  미 는 

-가  믿 과 능감  상  과  검 하가 하여 다 과 같

 연 가  었다.

(1) 연 가  1: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지각  -가  믿

과 능감  수업참여 도에 직   

향  미  것 다(주 과 검 ).

(2) 연 문  2: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가  믿 과 

능감  상 하여 수업참여 도에  향  

미  것 다(상  과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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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  한

본 연  수행함에 어  다 과 같   가지  한  었다.

첫째, 본 연 는 주 역시에 재하고 는 등학  학생들 에  

동 수업에 참여한 4-6학  학생들만  상  실시 다는 에   

연  결과  체 집단에게 하 에는 한계가  수 다.

째, 본 연 는 동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만  상  -가  

믿 과 능감  수업참여 도에 미 는 상  과  검 하는  

 므  과 후 연습 나 개 슨 등에 해 는 통 할 수 없는 

한계  갖는다.

5. 어

본 연 에  사 는 주  어는 과  가 , , 향, 과  지

행동, 그리고 수업만  등 다. 주  어  개  는 다 과 같다.

(1) 과 가  지각

학생들  학습에 한 공  학습내 에 해 지각하는 과  가 는 

과  택, 지 , 여 수 과 수행 등  취 행동  하는 가  

한 변수 다(Wigfield & Eccles, 2000). 공 는 얼마나 과   수

행할 것 가에 한 개  믿 , 과  가 는 과 가 가 가 는가에 

한 학생들  지각  내  가 ( 동  거움),  가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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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과  ), 달  가 (과   수행하여 얻는 개  

)  루어  다(Eccles, 1983).

(2) 능감(Self-efficacy)  

능감 (Bandura, 1997)에 하 , 개  취행동  능

감과 결과  고  수 다. 능감  상  수 에  

어  술  워  수행하는 신  능 에 한 ‘상 /과 -특수  능  

믿 ’  , 특  능감   학생 수   뛰어난 수행

과 지 행동  보 다(Bandura, 1997). 

(3) 수업참여 도(Class Participation Intention) 

도  개  동 ,  하 는 지, 그리고 특 한 식  행

동  하 는 결  실  행동  가능  진시키는 한 결

다(Ajzen & Driver, 1991).  에  수업참여 도는 학생들  보다 

극  수업에 참여하  고 계 하 는 실행 도  미한다.



Ⅱ.  경

1. -가  

(1) -가  개

 가   Atkinson(1957)  고  -가   비

 것 다. 공할   과  해냈   공할  낮  과  해냈

  보다  가  게 느껴진다고 하  학습 가 느끼는 과  체  

  과  가 에 해 는 간과하고 다. 

Eccles  Wigfield(1992)는  보 하여 과 가  보다 다양하고 복합  

개 하여 취가 , 내재가 , 가   하 다. 취가 는 주어진 과

 공  수행하는 것  학습  재 아 개 ,  신  상  

하는  얼마나 여하는지  말하는  가리킨다. 

내재가 는 학습 가 동 그 체  얻는 거움  미 , 가 는 

 내지 미  가능 과 해  개  주어진 과 가 하다고 지각하는 

가  미한다.

학생들  동 는 주  우는 내  과  가   믿 에 한다고 

알  다(Eccles, 1983). Eccles(1983)  -가  에  과  가 는 주

어진 과  가 에 한 학생들  지각  미하 ,  믿  그 과  

달 하는  어  공에 한 학생들  믿  한다. 

Eccles  Wigfield(1995)는 수학 역에  학생들  과  가   믿

 개   규 하   다  역에 도 검 할 것  안한  다.

(2) -가  변

Eccles  동료(Eccles, 1983; Eccles & Wigfield, 2002)  -가  

(Expectancy-Value Theory)에 하 , 학생들  학습에 한 공  학습내

에 해 지각하는 과  가 는 과  택, 지 , 여 수 과 수행등  취 행

동  하는 가  한 변수 다(Wigfield & Eccles, 2000). 

공 는 얼마나 과   수행할 것 가에 한 개  믿 , 과  가



는 과 가 가 가 는가에 한 학생들  지각  내  가 ( 동  거움), 

 가 ( 재   에 한 과  ), 달  가 (과   수행하

여 얻는 개  )  루어  다(Eccles, 1983).

학습과 취  행동에 어  개 차는 과거 50  상 사   격  주

 심사 었 ,  과 에 한 학생들  지각과 믿  들  취  

행동  매개하는 것  알  다. 

그 결과 많  들  공에 한  다양한 취  행동에 하여 주

 가  여하는 것  개 차  주  변  간주하고 다.  공

 학업수행  신  학업능 에 해  신감  갖고 공  학업수행에 

 가  여함  진 다는 것 다. 

 Eccles(1983)가 안한 -가   학습에  공할 것 는 학생들

  믿 과 우는 내 에 한 과  가  계가 다. 주   객

 과  난 도  동 한 개  간주한 Atkinson (1957)   과 에

 공  경험한 개 에 맞 어  하 다. 

그러나 과  난 도  주  에 향  미 는 여러   하나  규

한 Eccles(1983)는 역 특수  능  개 과 과  난 도  믿  특  

과 에  학생들  공  한  하는  상 할 것  하 다. 

과  가 도 공함  얻는 보상  가 (Atkinson, 1957)  주  달  

가 등과 지어 다양하게  었지만, Eccles(1983)는 과  가 가 과  

체  특 과 학생 개  다양한 , , 가 , 동 향, 그리고 과거 사한 

과 들과   억에 해 결 다고 가 하 다. 

특  Eccles  Wigfiled(1995)는 과 가 가  가지  주  (달 가 , 

내 가 / 미, 가 , 비 )  하여 개 다고 주 하 고, 그 결

과 Eccles  Wigfield(1995)는 역 특수  공  능  개  동

한 므  같  개  취  수  하 다. 

능 /   믿  특  과 나 동  얼마나  해낼 것 가에 한 믿

 미하는 , 능 에 한 믿  재  능 에  는  공에 한 

는 미 에  다. 

그 동안 스포  포함하여 다양한 상 에   가  믿  연 한 Eccles

 동료들(Eccles & Harold, 1991; Eccles, Wigfield, &Blumenfeld, 1993)  주



어진 동  얼마나  할 것 가에 한 학생들   믿 과 그 동에 

여하는 과  가 가 과  택, 지 , 수행과  수 에 향  직  

향  미  수 다는 사실  하 다.

특  -가   체 수업과 스포 에 한 연 들  학생들   

믿 들  과 과  지   수행등  취행동   하는  여한

다(Cox & Whaley, 2004). 한 학생들  지각한 과  가  들  과 수행

에 한 과 지 뿐 아니  앞  체 수업 나 신체 동에 한 참여 도

  하는  크게 여한다는 결과  보고하고 다(Xiang et al., 

2006; Zhu & Chen, Sun, & Ennis, 2009). 

체 과 스포  맥 에  미 운 사실  과  가  내  들( 미  

)    과  가 ( )보다 훨씬  학생들   믿 과 

 취행동과 강한 계가 (Cox & Whaley, 2004; Xiang et al., 2006), 

학생들   믿  과 동에 는  양과 실  취  하는 

 과  가 는 과  택, 참여수   지  하는 변수 는 다. 

Goudas, Dermitzaki  Bagiatis(2000)  연 에 는 지각   고등학

생들  체 수업에 한 내  동  하는  가  한 변수   

다.

약하 , Eccles  Wigfield(1995)  -가  척도에 하여 ‘체  

-가  척도’  통해 남  학생들  과  가  능 /  믿 들  개

  검 한 결과, 체 수업 맥 에 도 학습내 에 한 내  미, 달  가

     과  가  지각과 능 /  믿 들  재

하고, 체 에 한 -가  믿  수  별과 학 별에  차 가 다는 사

실  할 수 었다.

2. 능감

(1) 능감  개

동 시간에 학생들  취행동  하는  어  하게 고 어야 

하는  다  는 능감 지각 다. Bandura(1997)는 개  취행동  



능감과 결과 에 해 고  수 다고 안하 는 , 

능감  해진 수 에  행동( ; 스포  술)  우거나 수행하는 개  능 에 

한 믿  결과 는 행동  어나게  결과   개  믿  

한다. Bandura(1997)  에  능감  특별한   믿  과거 

수행에  숙달경험과 다  사  통한 리경험, 신체 -  상태  비 하

여 다양한 능감 보  처리하는 지  과 에 달 다. Bandura(1997)는 

능감  수많  새 운 도 에 직 하는 청  학생들  학업 수행과 사  

상  결 짓는 한  강 하고 다.

능감 지각  본질상 역  평가다. 가 , 체 시간에 신  능  

다고 느끼는 학생    수 에  과  수행하고, 새 운 술  시도하 , 

그 술에  많   쏟 가 쉽다. 근 지 체 과 스포 에  많  연 들

 능감  과 나 동  택, 수행, 진해  하 는 향, 지 행동  

결 짓는 주   보고해 다(Gao et al., 2008). 

특  능감  게 지각한 학생들  그 지 않  학생들보다  뛰어난 수

행과 과  지 행동  하는 것  알  다(Gao et al., 2008). 여학생과 비

하여 남학생  능감   게 지각하고(Wu et al., 2003), 연 에  체

과 스포 에  지각하는 능감  원도 다 다(Chase, 1998).

듯 체 수업에   믿 과 과  가 , 능감 지각  학생들  

학습과 취행동에 향  다는 사실  알 수 , 는  학습 역  연

결과  다(Eccles, 1983). 여  한 가지  주  사실  능감  상

 특수  학생들   에  능감  한다는 에  

 믿 과는 개  다 ,  믿  어  맥 ( ; 체 수업) 내에  

신  지각  능 에 한 믿 과 같  훨씬  맥  믿 는 것 다

(Pintrich, 2000). 

근에 많  연 들   학습 역에  -가  과 능감  

하여 학생들  동  믿 과 들   고 다.

 들어, 능감과 과  가 간   계는 게 나타나는 , 

Pajares  Valiante(1999)  능감  학생들  과 수행  하는  과

 가 는 능감과 함께 었  는 수행에 향  주지 않는다고 보고

하 다. 



체 과 스포 에 도  연 가 능감 는 지각  능 과 -가  

  만  하여 수행에 미 는 과  고 지만, 지 행동에 

한 -가  지각과 능감과  상  아직 지  학습 역, 체 과 

스포  에  진 가 없다.

(2) 변 과  계

사실 많  연 가 학 체  포함하여 청  신체 동 수 에 향  미 는 

가  한 사 심리   거움과 능감  검 하고 다. 능

감 (Bandura, 1997)에 하 , 개  취행동  능감과 결과  

고  수 다. 

능감  상  수 에  어  술  워  수행하는 신  능 에 한 

‘상 /과 -특수  능  믿 ’  , 특  능감   학생 수  

 뛰어난 수행과 지 행동  보 다(Bandura, 1997). 결과 는 능감  

내에  ‘ 가(incentives)’  특 한 행동  해 어날 결과  그 결과에 

한 지각  가   개  믿  미하 , 결과에 한 과 그 

향  수  개 에  매우 다 다(Bandura, 1997).

체  상 에  학생들  능감과 결과  함께 규 한 연 는 매우 지

만,  연 는 능감  학생들  동 택, 행동 도, , 지  결

짓는  어 한 역할  한다고 안하 다(Chase, 2001). 

청 보다는 주   상  어 상  심    결과

는 행동과  계가 없거나 (Rovniak, Anderson, Winett, & Stephen, 

2002), 학생들  지각  과 거움과 당   다고 알  다

(Gao et al., 2009a). 결과 는  능감  향  아 과 동 

수 에 향  미 고(Anderson, Wojcik, Winett, & Williams, 2006), 학생  

체 수업 참가 도   하는 주 변수  보고  다(Gao et al., 

2009b). 

능감과 결과  역시 별과 학 에  차 가  알  다. 가 , 

체 에 한 능감  등학생에  학생  갈수  감 하지만, 학  남

학생  여학생보다 능감과 결과  수   다(Gao et al., 2009a). 

러한 차는 주어진 동  신  -역할에 합한 것  지각하는가에  다



다. 

 남학생  남  타  과 동( ; , )에 해  신감과 수행

 보 는 , 여학생  여  타  과 ( ; 체 , 무 )에   신감

 느끼고 하는 경향  다. 러한 사실  학  남학생  동 학  남

학생보다 에 한 신감   고 에 한 지각   학생들  

신감  하는 주  변수 (Lirgg, 1993), 학 에 계없  남학생  여학

생보다  능감  다고 보고한 결과에 해 고 다. 

3. 수업 참여 도

(1) 수업 참여 도  개

체 역에  수행  가  한  개  내  동 는 학생들  동 

과 에  거움과 만 감  경험하  해 행동하는 것(Deci & Ryan, 1985) 므

 내  동   행동  심리  안 , 내 미, 거움, 재미  지 과 

어 다.

내  동  “재미, 거움, 지각  능 , ,  등  하  차원들  합

“  다. , 재미나 거움  주  내   어  내 동

 보다는 한 개  다. 

Deci  Ryan(1985)  결  에 , 결  학습  하  

결 하는  어  스스  지가 얼마나 어 는가 하는 것  신  

학습하는 가 스스  택에 하는 도에  크게 내 동 , 동 , 

무동  다. 

내  동 는 그 체  보상  는 동과  동  보상과 처  같  

 에 해  동  별 는 동 다.  학습에  

내  동 는 수행  가, 개 고 창  사고  향상, 거움과 같  



 , 지  과  참여  지, 심리 , 체  건강과  는 것  

알  다(Deci & Ryan, 1992).

한, Harackiewicz  Sansone(1991)는 내 동 에 한 개 , 맥   

과  하  수업참여  과 학습 경, 지각  능감과 같  개 차 

 고 해야 학생들  내 동  해할 수 다고 안하 다. 

도  개  동 ,  하 는 지, 그리고 특 한 식  행동  하

는 결  실  행동  가능  진시키는 한 결 다(Ajzen & 

Driver, 1991). 

 에  무 사는 학생들  보다 극  수업에 참여하  고 계

하 는 도  진시킬 수 도  들   지지하는 학습 경  해주

는 것  다. 지  참여에 한 한    어 움에도 하

고 많  행 연 들에 해 지  참여에 향  미 는 들   

다. 

 들어, Dishman(1981)  심리  특  같  주어진 상 에  행동  

 같지 않 , 들에게 무  지  참여   시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같  문 는 동 과 어 다고 할 수 다. 동  

 간  행동  시키고  시키 , 한 그 행동  지 시키거나 

지시키는  말한다. 심리  차원에   동 는 행동  지  참여  포  

 하는  다고 하 다.

행동지  수행에 향  주는 심리  특    것   동

(self-motivation)  여겨지  향  사 들  내향  사 들보다 욱 운동프

그 에 지  참여하 는 경향  갖는다고 주 하 다(Massie & 

Shephard, 1971). 행동지  수행에 향  주는 심리  특    것

  동  여겨지  향  사 들  내향  사 들보다 욱 지  

참여하 는 경향  갖는다고 주 하 다(Massie & Shephard, 1971).

Dishman과 Gettman(1980)   동  “ 향  강  없  지  하

는 고 비 특  향” 고 하 다.   동  경 나 

타 에 향 없  신  나 사고에 해  강 어지는 특  간주 다. 

Dishman, Lckes  Morgan(1980)   동   문지  한 지  

운동수행에 한 연 에   강  무 함  주 하는 경향  는 사 과 낮



 동 는 운동프 그  도포 하고  하 , 

Oldridg(1978)  피험 가 운동  도 포 하는 는 동 과 같  심

리  에  보고하고 다.

사  특 도 한 변수 다. 가 , 운동  지 참여에 어  특  개  갖

는 미  실험  연 한 것  그리 많  않 나, 연 에  차 가 운동  

지 참여에 향  미  수 다고 가 다( , 2001). 

Olson과 Zanna(1982)는 운동  지 참여에 향  미 는  연  시

하 , 운동  지 참여 는  보다는 에  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같  사  특  에  행연 들  운동참여  연 , 직

업 태, 주거지 들  들 들  운동  지  참여에 향  미 고  

시사하 다.

(2) 변 과  계

 지지, 공동체 식과 학습  직간  향   내  

 학생들  무 수업 참여 도에 직   향  미 는 것  었

다. 

러한 결과는 특   지지  내   참여 도간과 하여 결

  학 체 과 스포  맥 에 시켜 사/코   지지, 동

(  결  지수)  신체 동 참여 도간  계  검 한 다수  연

결과에 도 게 지고 다는 에  본 연  가  지지 었다고 할 

수 다. 

 들어,  지지는 학생들  신체 동에 한 태도  도에 직

 향  미 는 동시에 태도  매개  하여 행동 도에 간  향  미 , 

러한 신체 동에 한 참여 도는 실  신체 동 참여 수 에 향  끼 다

(Chatzisarantis, 2008). 

사   신체 동에 해  지지  지각한 등학생 수  

과 능   계 에 한 만  수  고, 신체 동에 한 러한  

가지 심리  만   동 에 직  향  미쳐 과후 신체 동 

참여 수  여 다고 보고한  다(Vierling 2007).

마찬가지  Rhodes 등(2006)도 , 사  동료들  지지가 등학생들  



과후 신체 동에 한 도  실  참여행동  하는 주  변수  하

다. 

Lim과 Wang(2009)  체 사   지지  지각한 고등학생  내

과  에  향  미쳐 그 결과 체 수업과 과후 신체 동 

도 수  가 다고 보고하고 다. 러한 결과는 사(  , 동료)  

 지지가 가   식  내  수  가시키고 결과  신체

동에 한 도  진시킨다는 사실  시사한다.

근에 무 과 학생  상  수업  지각(학습 경)과 무 연습 참여

사   계  검 한 (2009)  연 결과는 수업   

보여주고 다. 여 연 에 는 숙 는 지각  능감  수행 는 내 동

  하고 든 변 과  계가 , 과 향과 향 역시 능

감 내  동 , 연습 도 간에  상  보 다. 

 결과는    연  하고 다. 한 숙 는 과

향에 직  향  미 고, 수행  지각  향에 직  강한 향  

주었다. 과 향  내 동 에 직  향  주지만 지각  능감  통해 

간  향  미 지 않는 것  나타났다. 

뿐만 아니  향  능감에 직  향  주었 , 지각  능감  

내 동  연습 도에 직  향  주었다. 내  동 는 연습 도  

 계가 었다. 내  동 는 학습과 한 행동  시 하게 만드는 가  

한 동  원  고 (Fein, Plotnikoff, Wild, & Spaece, 2004), 

특  학생들  내  동 는 체 과 스포  참여수 과 도에 하  문 다. 

학 체 과 스포  상 에  수행  내  연  결과  합  고 할 , 

학생들  내  동  진시키는 첫째  는 상  미(Sun, Chen, Ennis, 

& Martin, 2005)  거움(Cunningham, 2007)등   경험 다. 수업상

에  사  피드 과 학습 경  지각  그  같   경험  가능케 하는 

원천  할 수 다.

변 들 간  상  과 과  계  합하 , 무  수업에  숙

 지각  과 향  행변   변  지각  능감과 내 동  같

 지  변 들과  다. 지  변 들 역시 무  수업에  숙  

지각과 신체 동 도간  매개 역할  수행한다고 할 수 다. 학 체 에  학생



들  규  신체 동 참여에 한 역할  한다는 에  변 들 간  

과 검  신체 동 결  에 한 보 수집에 매우 하다고 단 다.



 사 수 (%)

별 남학생 176 53.7

여학생 152 46.3

학 4학  90 27.4

5학 128 39.0

6학 110 33.5

 1. 연 상   특  (N=328) 

Ⅲ. 연

1. 연 상

본 연 는 등학생들  동 수업에  학생  -가  믿 과 능

감, 수업참여 도  계 검 하  하여 주 역시에 하고 는 등학

 2개  328  4-6학  학생들  상  실시 었다. 들 연 상  

사  수월 과  고 하여 비  집 식  편 집

(convenience sampling)  하여 었다.

<  1>에는 본 연 에 참여한 등학생  과 학 별 사 수   시

어 다. 에  보듯 , 남학생  176 (53.7%) , 여학생  152 (46.3%)

었다.

 2. 연 도

(1)  -가  믿  질 지

동 시간에 학생들  지각하는 과 가   믿  수  하  

해 Eccles  Wigfield(1995)  능  지각과 주  과  가  척도  체

에 시켜 타당도  검 한 14 항  -가  척도( , 승재, 경 , 

2010)  동 상  차 하여 사 하 다. 

 질 지는 내  미, 과  하는 과 가   9 항과 

 믿  하는 4개  항  루어  다. 각 항  ‘  그 지 



다(1 )’에  ‘매우 그 다(5 )’ 지  5  척도  하 , 평균 수가 수

 동에 한 가  지각과  믿  수   것  해 한다.

등학  동 상  수  본 질 지  신뢰도  타당도  하  

하여 체 본  상  탐색  ( 우도 식, 사 )  실시 었

다. 그 결과 14개  항   었 , 누  산비는 71.22%  나타났다. 

각 항  하량  .56에  .85 지   보 다. Cronbach's   

하는 항  신뢰도 계수는 .786에  .811 지  값  보 다(내  미 .786, 

 .782,  .802,  믿  .811).

(2) 동 능감 질 지

능감  (2011)  체 수업  하여 사 한 Pintrich  

DeGroot(1990)  학습동  략 질 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능감  하는 6 항  동 상  

수 하여 평가 었다( ; 1.  동 시간에 나는 다  학생들에 비해 과  

하는 편 다; 2. 나는 다  학생들보다 동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각 항

 ‘  그 지 다(1 )’에  ‘매우 그 다(7 )’ 지  하 , 평균 수가 

수  능감 수   것  간주한다.

체 본  상  주 (비  식)  실시 었다. 주  실시

한 는 본 질 지가 능감 수  하는 단   어  

다. 그 결과 5 항  누  산비는 85.01% 었다. 각 항  하량  

.86에  .93 지   나타내었다. 5 항  신뢰도는 .846  매우  값

 나타내었다.

(3) 동 수업참여 도 질 지

등학생들  동 수업 참여 도  하  해 1  4 항   

Hein과 Muur(2004)  신체 동 도 질 지(Physical Activity Intention 

Questionnaire, PAIQ)에 하여 (2010)가 학과 학생들  연습참여 

도  보  해 하여 사 한 4 항  등학생들  동 수업 상 에 

맞도  항 내   수 하여 사 었다( ; 연습 동 → 동, 

크닉 → 실 ). 각 항  ‘  니다(1 )’에  ‘매우 그 다(5 )’ 지  5  



Likert  하도  어 다.

 능감 질 지  경우처럼, 4개 항에 하여 주 (비  식)

 실시한 결과, 누  산비는 84.98%  나타났다. 각 항  하량  .89에

 .91 지   나타내었다. 4 항  신뢰도 계수는 .813  매우 신뢰 운 

값  보 다.

3. 연  차

본 연   과  달 하  하여 다  연 차  하여 진

행 었다. 

(1) 1단계 :  통해 내  주  헌연  료, 그리고 필 한 

검사지  수집하 다. 

(2) 2단계 : 수집  헌들  체계    하여 체  연

 연  하고,  결과에 하여 심리검사지 가 1

 도움    검사지에 하여  항들  등학

 동 상 에 맞도  수 하 다.  과 에  등학  

동 수업 상  수  항  해도  료  하  

하여 10  여학생들(4학  10 )  상  항내  검

하 다.

(3) 3단계 : 주 역시에 재한 등학  에  본 연  취지   

 해하고 사에 한  한 등학  2개

 상  사  실시하 다. 사는 생님과 담

사  승낙 하에 실에  루어 , 학 특 상 담 사

가 학생들에게 연  과 지   한 

후에 실시 었다. 지   15  도 었다.

(4) 4단계 : 연 에 거하여 본 사  수집  료  하고, 도  결

과에 하여 학 청  하 다.



4. 료 

본 연 에   가  연  검 하  하여 학생들  한 

지  수한 후 답 내  실하거나 신뢰  없다고 단 는 료는 

시키고  가능한 료  SPSS 18.0과 AMOS 18.0 프 그  하여 

하 다. 체  내  다 과 같다.

(1) 본 연 에  사 는 든 검사지에 한 신뢰도  타당도  하  

하여 술통계, 탐색  , 항 내   실시 었다.

(2) 든 변 에 하여 술통계, 원 다변량 , 그리고 상  실시

었다.

(3) 연 가  검 하  해 -가  믿 과 수업 참여 도간  계에  

능감  재 과  보  해 상  는 계  귀

 실시하 다.

(4) 든 통계   =.05  하여 검 었다.



Ⅳ. 연  결 과

1. 술통계

본 연 에  사  각 변  수  등학생  과 학 에  차

가 는지  보  해 술통계  원 다변량  실시 었다. <  2>

 <  3>에는 각각 등학생  과 학 에  각 변  평균(M)과 

편차(SD), 그리고 다변량  결과가 시 어 다.

(1) 별에  차

<  2>에는 별에  각 변  평균과 편차, 그리고 단변량  

결과가 시 어 다. 에 시  것처럼, 동에 한 -가  믿   

가지 들에 하여 술통계  실시한 결과, 체  여학생  남학생과 비

하여 3.60에  3.73 지    평균 수  보고하 다. 한 남학생 집단과 

비 하여 여학생  동에 한 능감(M=4.28)과 참여 도(M=4.06)에 

한 평균 수가   것  나타났다.

 러한 평균 수가 별에  통계  한 차 가 는지  

보  하여 별  독립변수 , 변  변수  삼  원 다변량  

실시 었다. 그 결과 Wilks' Lambda=.949, F(6,321)=2.903, p=.009, =.05  

별에  주 과(main effect)가 통계  한 것  나타났다. 

별에  주 과가 통계  미한 것  나타남에  단변량 F값  

었다. <  2>  쪽에 시  것처럼, 6개  변  에  통계  

하지  것  나타난  믿  (F=1.51, p>.05, =.00)과 능감

(F=2.02, p>.05, =.00)  하고, 내  미(F= 11.69, p<.001, =.03), 

(F=7.65, p<.01, =.02), (F=4.88, p<.05, =.01), 참여 도(F=10.15, 

p<.01, =.03)에  통계  한 차 가 는 것  나타났다.

는 동 수업에 한  믿 과 능감 수  남  학생들 사



남학생 (n=176) 여학생 (n=152)
F P 

M SD M SD

내  미 3.36 1.70 3.73  .86 11.69 .001 .03

3.42 1.00 3.69  .71  7.65 .006 .02

3.39  .93 3.60  .76  4.88 .028 .01

 믿 3.21  .94 3.33  .69  1.51 .219 .00

능감 4.06 1.46 4.28 1.30  2.07 .156 .00

참여 도 3.25 1.16 3.64 1.02 10.15 .002 .03

 2. 별에  변  평균과 편차  다변량  결과  

에 차 가 없지만, 내  미  , , 그리고 참여 도 수  여학생

 남학생보다  게 지각한다는 사실  보여 다.

(2) 학 별에  차

<  3>에는 학 에  각 변  평균과 편차, 그리고 다변량  결

과가 시 어 다. 에   수 듯  체  5학  학생  4학 과 6학

에 비해 각 변  평균 수가   것  나타났다.  학 에  

각 변  수  통계  미한 차 가 는지  보  하여 원 

다변량  실시 었다.

다변량  실시한 결과 학 에  주 과가 통계  미한 것  나

타났다[Wilks' Lambda=.840, F(12,640)=4.873, p=.000, =.08]. <  3>  

쪽에 시  것처럼, 단변량 F값  한 결과, 내  미  , , 

능감  참여 도가  통계  미한 것  나타났다(p<.001).

 각 변 에 한 학  간  차  보  해 Scheffe 사후검

(post hoc)  실시 었다. 그 결과 동 수업에 한 내  미, , 

, 그리고  믿 에   4-5학  학생  6학  학생보다  게 지각

하는 것  나타났다. 

동 수업에 한 능감 수 도 4-5학  학생들  6학  학생보다 

고, 수업참여 도 한 4-5학  학생들  6학  학생보다  게 지각하는 것

 나타났다.

 4-5학  학생들  6학  학생들에 비해 동 수업에 하여 내  



4학 (n=90) 5학 (n=128) 6학 (n=110)
F P 

M SD M SD M SD

내  미 3.85  .76 3.69  .88 3.10 1.14 18.28 .000 .10

3.79 .74 3.70 .81 3.16 .96 17.31 .000 .09

3.65 .78 3.68 .77 3.14 .91 15.19 .000 .08

 믿 3.47 .66 3.48 .75 2.86 .91 22.09 .000 .12

능감 4.30 1.11 4.49 1.33 3.67 1.53 11.72 .000 .07

참여 도 3.66 1.08 3.69 .88 2.96 1.24 16.45 .000 .09

Note : 사후검  결과; 내  미(a,b>c), (a,b>c), (a,b>c), 믿

(a,b>c), 능감(a,b>c), 참여 도(a,b>c)

 3. 학 에  변  평균과 편차  다변량  결과  

미, , , 능감, 그리고  참여 도 수   다고 할 수 

다.



변 1 2 3 4 5 6

1. 내  미 1.00

2. .75 1.00

3. .77 .79 1.00

4.  믿 .65 .65 .63 1.00

5. 능감 .51 .45 .50 .76 1.00

6. 참여 도 .73 .66 .71 .63 .61 1.00

M 3.53 3.54 3.49 3.27 4.16 3.44

SD 1.00  .89  .86  .84 1.39 1.11

p < .01

 4. 변  간  상 계 

2. 상 계

<  4>에는 각 변  체 평균 수(M)  편차(SD), 그리고 변량 상

계수가 시 어 다. 에  보듯 , 체 변 간  계는 .45에  .79 지  

 간 수  상    상  나타내었다.

체  살펴보 , 동 수업에 한 학생들  능감   믿

(r=.76)과 가  강한  계  나타냈고, 다  내  미(r=.51), 

(r=.50), 그리고 (r=.45) 순   계  보 다. 

한 동수업에 한 학생들  참여 도는 내  미(r=.73)  가  강한 

 상  , 어  (r=.71), (r=.66), 그리고  믿

(r=.63) 순   계  나타내었다. 울러 참여 도는 능감과도 강한 

 상  보 다(r=.61).

 동수업에 한 학생들  -가  믿 과 능감, 그리고 수

업참여 도는 상  하게   다고 할 수 다.



3. 계  귀

 다변량  실시한 결과 등학생  과 학 에  주 과가 통계

 미하 다. 는 과 학  귀 에 포함시켜 하는 것   직

함  시사한다. 

본 연 에    가지  연 가  검 하  해 귀  변수

 미변수 한 별(0=남학생, 1=여학생)과 -가  믿   가지 하

과 능감  1단계 귀식에 하여 동 수업 참여 도에 미 는 주

과  규 하고(연 가  1), 2단계에  -가  믿  과 능감  간 

4개  원 상  변 들  었다(연 가  2). 

변 간 다 공  거하  해 Aiken과 West(1991)  차에  각 

변수  링하여 편차 수  변 시켜 귀식에 하고, 상  과가 

한 경우 편차 수  고(1SD) / (-1SD) 집단  하여 해 하 다. 그 결과

는 <  5>에 시 어 다.

<  5>에  보듯 , 동 수업에 한 학생들  -가  믿 과 능

감  수업참여 도  직  향  미 는 것  나타났지만, 들 독립변

들  상  과는 통계  하지  것  나타났다.  본 연

에  한 각 연 가  검 한 결과는 다 과 같다.



변 R F   t P

1단계 .65 85.59

.048 1.43 .153

학 -.021 -.59 .551

내  미 .300 5.04 .000

.102 1.68 .093

.264 4.31 .000

 믿 -.031 -.50 .618

능감 .297 5.68 .000

2단계 .02 4.89

.041 1.24 .215

학 -.017 -.48 .630

내  미 .287 4.90 .000

.109 1.83 .067

.257 4.28 .000

 믿 -.029  -.47 .632

능감 .302 5.86 .000

내  미× 능감 -.096 -1.26 .205

× 능감 .011  .14 .889

× 능감 .230 2.98 .003

 믿 × 능감 -.160 -3.02 .003
p < .05, p < .001

 5. 동 참여 도에 한 계  귀  결과  

(1) 주 과

,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지각  과  가   믿 , 그

리고 능감  들  수업참여 도  직  하는지  보 다

(연 가  1). 

독립변  과 학  수 , -가  믿  4개 과 능감  2단

계 귀식에 동시에 한 결과, 내  미가 등학생  수업참여 도에 가  

크게  향  미 고(=.300, p<.001), 다  능감(=.297, 

p<.001), (=.264, p<.001) 순  여하 다. 들  개  변  등학

생들  수업참여 도   65%  하는 것  나타났다[F(7,320)=85.59, 

p<.001].

그러나 당  한 것과는 다 게 등학생들  과 학 , 과  믿

 들  수업참여 도에 직   향  미 지 는 것  나타났

다.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지각  과  가   믿 , 

그리고 능감  들  수업참여 도  직  할 것 는 연 가



 1   지지 었다.

(2) 상  과

다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가  믿 과 능감  상

하여 들  수업 참여 도에  향  미  것 는 연 가  2  

검 하  해 2단계 귀식에 4개  상 변 (내  미× 능감, ×

능감, × 능감,  믿 × 능감)들  하 다

[F(11.316)=58.90, p<.001]

 결과 1단계 귀식에  등학생들  수업참여 도   한 내

 미, 능감,    여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들 4개  상  변 들 에  × 능감,  믿 × 능

감  상 하여 등학생들  수업참여 도에 하여 가   2%  하

는 것  나타났다(△R=.02, p<.001).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가  믿 과 능감  상

하여 들  수업참여 도에 미한 향  미  것 는 연 가  2는 

 채택 었다. 

동 수업참여 도에 한 × 능감,  믿 × 능감

 원 상  과는 각각 <그림 1>과 <그림 2>에 시 어 다.

<그림 1>에  보듯 , 동 수업참여 도에 향  미 는  지각과 

능감  상  상  살펴보 , 능감  게 지각한 집단과 낮게 

지각한 집단  동 수업에 하여 매우 하다고 게 지각할수  수업

참여 도 수    것  나타났다. 특   지각  낮  집단  낮  

능감  지각할 경우 능감   집단과 비 하여 동수업에 

한 참여 도가  낮  것  나타났다.

<그림 2>에는 동 수업참여 도에 향  미 는  믿 과 

능감  상  과가 시 어 다. <그림 2>에  보듯 , 능감 수  



             그림 1. 참여 도에 한 과 능감  상  과 
 집단과 낮  집단  동 수업에 한  믿  게 지각할수

 수업참여 도 수    것  나타났다. 한 동 수업에 한 

 믿  수  낮  집단  능감  낮게 지각할 경우 능감  

 집단과 비 하여 동수업에 한 참여 도가 매우 낮  것  나타났다.



그림 2.참여 도에 한 믿 과 능감  상
   

 Ⅴ.   

본 연 는 -가  과 능감  등학  동수업에 하

여 -가  믿 과 능감  동수업 참여 도에 미 는 상  



과  보 다. 

 하여  개  연 가  ,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지각  

-가  믿 과 능감  수업참여 도에 직   향  미

는지  보 (연 가  1), 다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가  믿 과 능감  상 하여 수업참여 도에  향  미

는지  보 다(연 가  2).

그 결과, -가  믿   과 능감  등학생들  

동수업 참여 도에 직   향  미 는 동시에, -가  믿  

과  믿  각각 능감과 상 하여 들  수업참여 도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본 연 에  나타난 주  결과들  

행연  결과  비 하  그  시사 에 하여 하고  한다.

(1) 과 학 에  차  

본 연  주   니지만 등학생  과 학 에   믿 과 

능감, 그리고 참여 도  수  차  하 다. 

, -가  하 에 하여 차  한 결과, 동수업에 한 내

 미, ,  수 에 는 여학생 집단  남학생 집단에 비해  지만, 

동수업에 한  믿 에 는  집단 사 에 한 차 가 없는 것

 나타났다.  결과는 여학생  남학생과 비 하여 동수업에 하여 

미가 고, 신들에게 하고  할 것 고 게 지각하고  시

사한다. 

 내  등학  수업  동수업  상  -가  

 한 연 결과가 보고   없지만, 근 내에  고등학  체 수

업  상  수행  과 (2011)  연 에 는 남학생  여학생과 비

하여 학습내 에 한 내  미  , , /능  믿  수  

  것  나타났다. 

그 다   러한 차 가 재하는가? 통  학업 취 맥 에  남  학

생들  차는 Eccles 등(1983)  에   매  역할  수행하는 , 

남학생과 여학생    과  믿  다 고 역 간 한 취행동  보 다

(Eccles & Harold, 1991).  남학생  수학과 체 에   능감  



게 지각하고, 여학생  어  어 등에   지각 수   다(Wigfield, 

Eccles, Yoon, Harold, Arbreton, & Appleton, 1997). 

통  스포 는 남  지  역  남학생  여학생보다  운동  

체  강하고, 체 수업에 도 남  학생들 간  과  가  지각과 취행동도 

러한 -역할  게 다(Eccles & Harold, 1991).  비  등학생

 상  수행  연 결과 지만, 동  남  특  가진 다  신체

동에 비해 여학생들   하는 학습 동 는 에  여학생  남학생보다 

-가  믿    것  다.

능감 수  역시 여학생  남학생보다   것  나타났다.  결과 

역시 다  동 수업  여학생들에게  는 학습 동 는 에  남학

생보다 능감    것  생각 다. 그러나  체 수업 상 에 는 

남학생  여학생보다   것   다. 

가 , 남  차는 주어진 동  신  -역할에 합한 것  지각하는가에 

 다 다.  남학생  남  타  과 동( ; , )에 해  

신감과 수행  보 는 , 여학생  여  타  과 ( ; 체 , )에  

 신감  느끼고 하는 경향  다. 

러한 사실  학  남학생  동 학  남학생보다 에 한 신감

  고 에 한 지각   학생들  신감  하는 주  변수

(Lirgg, 1993), 학 에 계없  남학생  여학생보다  능감  다고 

보고한 결과에 해 고 다(Treanor et al., 1998).

다  학 에  차  본 결과, 4-5학  등학생  6학  학생들보

다 내  미, , ,  믿 , 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도 

수    것  었다.  결과는 고학  갈수  동

에 한 -가  지각과 능감 수  낮 지는 경향   시사한다.

그러나 학생들   믿 에  연 (학 )차  검 한 연 들  어린 학생

수  신  능 에 한 믿 과 공에 한  수  매우 다고 보고하고 

다. 어린 학생들  신  능하고 다  과 도  해낼 것 고 항상 생각하

지만, 등학생에  학생  갈수  신  능  믿 과 공에 한 

는 훨   하고 실 게 다(Wigfield & Eccles, 1992). 

다  연 들(Xiang & Lee, 1998)  연 차가 역 특수  수  하



 어, 스포  동과 체  등  역에  학생들  능 /  믿  거  

변하지 는다는 사실  하 다. 그러나 등학생  상  연 한 Xiang 등

(2004)  학  갈수  체 에 한 과  가  지각  감 한다고 보고하

고, 학생  상  실시한 Zhu  Chen (2010)  3학  1학 보다 과  가

  낮게 지각하지만  믿  차 가 없다고 보고한  다. 

능감 역시 학 에  차 가   다. 가 , 체 에 한 

능감  등학생에  학생  갈수  감 하는 것   다(Gao et al., 

2009a). 는 학  갈수  신  능  보다  평가하는 능  생겨나

  고학  상  동수업  지도할  과  난 도에 한 

한   시사한다.

(2) -가  지각과 능감  상  과

 연 에   2개  연 가  검 하  해 귀  실시하 다. 

,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지각  -가  믿 과 능감  

수업참여 도에 직   향  미 는지  한 결과, 등학생  

과 학  수   향  미 지 지만, 동에 한 내  미  

, 그리고 능감  지각 수  들  동수업 참여 도  직  

하는 주  변수   수 었다. 

 결과 역시 본 연  직   행연 가 없어 비 할 수는 없지

만,  과  체 수업 상 에  루어진  연 들도 사한 결과  보고하

고 다. 가 ,  가  믿  연 한 Fredricks  Eccles( 2005)는 주어진 

동  얼마나  할 것 가에 한 학생들   믿 과 그 동에 여하는 

과  가 가 과  택, 지 , 수행과  수 에 향  직  향  미

 수  하 다. 

체 수업에 도 고등학생들   믿  과 과  지   수행 등

 취행동   하고(Cox & Whaley, 2004), 들  지각한 과  가

 들  과 수행에 한 과 지 뿐 니   체 수업 나 신

체 동에 한 참여 도에 크게 여하는 것   다(Xiang et al., 2003).

다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가  믿 과 능감  상

하여 수업참여 도에  향  미 는지  한 결과, 동수



업에 한  지각과 능감   믿 과 능감  각각 상

하여 등학생들  수업참여 도에  향  미 는 것  었

다.

체  보 , 능감  게 지각한 등학생들  동 수업에 하

여 매우 하다고 게 지각할  수업참여 도 수  훨    것  나

타났 , 능감 수   학생들  동 수업에 한  믿

 게 지각할  수업참여 도 수    것  나타났다.

러한 결과는 동수업  신에게 하고 보다 직한 결과  얻  것

고 느끼 도 능감 수  낮  경우에는 수업참여 도 수  감 할 

수도  시사한다. 는 곧 학생 신  능 에 한 지각   과나 체

수업 상 에  뿐만 니  동 수업에 도 매우 하다는 사실  보여

다.

 본 연   행연 가 없지만,  고등학  체 수업과 

 연 에 는 신체 동 수 에 향  미 는 가  한 사 심리   

거움과 능감  검 하고 다Chen, 2001). 능감 (Bandura, 

1986)에 하 , 개  취행동  능감과 결과  고  수 

다. 

능감  상  수 에  어  술  워  수행하는 신  능 에 

한 ‘상 /과 -특수  능  믿 ’ , 특  능감   학생 수   뛰어

난 수행과 지 행동  보 다(Bandura, 1997).  등학생들  동에 

해 과  믿  가질 수 도  지도하는 도 하지만  과 에

 등학생들  능감  지각할 수 도  찬 나  등   피

드  공하는 것  매우 하다고 할 수 다. 



Ⅵ. 결   언

1. 결

본 연 는 동 수업에 한 등학생들  지각  -가  믿 과 

능감  수업참여 도에 미 는 상  과  규 하는 에 주   고 

실시 었다. 4-6학  남  학생 328  상  원 다변량 과 계  귀

 실시한 결과, 다  결  얻  수 었다.

첫째, 여학생  남학생보다 동수업에 한 내  미, ,   

참여 도 수   지만, 동 수업에 한  믿 과 

능감 수  차가 없다.

째, 4-5학  학생  6학  학생들보다 동수업에 한 내  미, 

, ,  믿 , 능감  참여 도 수   다.



째, 동수업에 한 내  미,   능감  등학생들  수

업 참여 도 수  하는 주  변수 다.

째, 능감   학생들  동수업에 해 과  믿

 게 지각할수  수업참여 도 수  가한다.

결 ,  지도하는 사는 등학생들  동수업에 하여 재미

 미  느끼고, 하  하다는  식시키고, 특  동  통해 

지 나 신체  능  지각할 수 도   학습 경  하고 

 지각할 수 도  한 수-학습 략  색하는 것  필 하다고 생각

다. 



2. 언

본 연 결과에 하여 후 연 에 하여  가지 향  하고  한다. 

첫째, 학생들  과  가  지각과  믿  들  동  략에 

향  미 다는 결과(Wolters & Rosenthal, 2000)가 보고  어 동수업 

상 에  들 변 간  계  규 하는 것도 가 가  것  생각 다. 

째,  언 한  같  학  갈수   믿 나 지각  과  

가  수  감 하고, 과  내에  학습 역에  학생들  과  가   

믿  다  과  가   믿   학생 수  과 후 신체 동에 

참여하 는 도가   것   다(Zhu & Chen, 2010). 후 연 에

는   변 간  계  규 하는 것도 미가  것 다. 

째, Green(2002)  한 것처럼 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  신체

 한 움직  통해 평생건강  지키도  동에 한 과  가   

믿  해시키고, 그 수 에  학생들  동  진시키는 수 략  

하는  훨   할 것  생각 다.

특   결과는 학생들  과  가  진시키  해 학 별 학습내  

 계열 하여 다 한 움직  술과 지식  우도  하는 것  매우 함

 시사하 , 사는 동 수업에  우는 내 들  든 학생들에게 미가 

고 하  울만한 가 가  것  해 고 내 도  해  할 

것 다. 

마지막   첫 단 에  한 것처럼 학생들  동 시간에 우는 

내 들에 하여  가  여하여 학습과  지 하 는 취행동  한다 , 

코 다  신체 동에 참여하 는 도  행동도 진  것  가 어 후 연

에 는  규 해볼 가 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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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수업에 한 사

( 등학생 4-6학 )

 지는 어린  여러  동 수업에 한 느낌 나 생각

 보  해  었습니다. 어린  여러 들  직한 답

 보다 재미 는 동 수업  만드는  한 료  쓰  것

니다.   통해  여러 들  개  보는 연   

에는  사 지  것  드립니다. 다  사항

  고, 에 답하여 주 .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 :

어린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에 해서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9월   

학  학원 공

연   : 진  

※  질 에 답하여 주 .

신에게 해당 는 사항  에 √  하여 주시  니다.



1. 학 ?

① 4학 ② 5학 ③ 6학

2. 별 ?

① 남 ② 여

3. 여러  동 수업  얼마나 합니 ?

①  하지 ② 보통 ③ 매우 함

* 연습 : 내가 동 수업  매우  한다고 생각하는 어린  경우 어느 곳에 

√  해  할 ?

항
질  

 

니다

 

그 다

보통

다

많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동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  질 에  답하 다 , 다   어가 .

동 수업  가 에 한 질

※ 다  여러  동 수업에 하여 어 한  가  느끼고 는지  

보  한 것 니다.  학   수업  생각하  각 질  주  게 

 후, 여러  생각과 가  하는 에 ✔  하십시 .

1. 여러  동 수업  얼마나 재미 다고 생각합니 ?

①매우 지루하다 ②지루하다 ③보통이다 ④재미있다 ⑤매우 재미있다



2. 여러  동 수업  얼마나 많  합니 ?

①
좋아하지 않는다

②
좋아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좋아한다 ⑤

매우

좋아한다

3. 여러  동 수업  얼마나 미가 다고 생각합니 ?

①
흥미가

없다
②

흥미가

없다
③보통이다 ④흥미 있다 ⑤

매우 흥미가

있다

4. 여러  동 수업  신에게 얼마나 하다고 생각합니 ?

①
요하지

않다
②

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요하다 ⑤

매우

요하다

5. 다  수업( : 어, 수학, 과학 등)과 비 하여, 동시간에 우는 내  

여러 에게 얼마나 하다고 생각합니 ? 

①
요하지

않다
②

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요하다 ⑤

매우

요하다

6. 여러  동 시간에 생님에게  평가  는 것  얼마나 하다

고 생각합니 ? 

①
요하지

않다
②

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요하다 ⑤

매우

요하다

7. 다  과 들과 비 하여, 동 시간에 우는 동 들  얼마나 합니 ? 

①
유익하지

않다
②

유익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유익하다 ⑤

매우

유익하다

8. 학 에  운 내   어  것들  여러  상생 에 도움  니다.  

들 , 학 에  운 어는 원어   책 나 지  는  도움  니다. 그

다 , 여러   동 시간에 운 동 들  얼마나 하다고 생각합니

?

①
유익하지

않다
②

유익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유익하다 ⑤

매우

유익하다

9. 여러  지  학  업한 후에 학 에 진학하게 니다. 동 시간



[질 ] 동 시간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나는 다  들에 비해 동  하는 편 다.

 그 지 다 그 지 다 간 그 지 다 보통 그런 편 다 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다  학생들에 비해 운동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에 여러  운 동  학  동 시간에 얼마나 하다고 생각합니

?

①
유익하지

않다
②

유익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유익하다 ⑤

매우

유익하다

10. 동 시간에 여러  여러 가지  동  얼마나 한다고 생각합니 ?

①아주 잘 못한다 ②잘 못한다 ③보통이다 ④잘한다 ⑤매우 잘한다

11. 동 시간에 여러  학습(동 )  얼마나 하고 다고 생각합니 ?

①
잘못하고 있다

②
잘못하고

있다
③

보통

이다
④

잘하고

있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12. 동 시간에 여러  다  들보다  한다고 생각합니 ?

① 잘하지

못 한다

②잘하지 못

한다
③보통이다 ④ 잘 한다 ⑤매우 잘한다

13. 어  는 여러 과  에  특별  하는 과  습니다. 다  과 들과 

비 하여, 여러  동  얼마나 합니 ?

① 잘하지

못 한다

②잘하지 못

한다
③보통이다 ④ 잘 한다 ⑤매우 잘한다

14 동 시간에 가  하는 에게 5 , 가  못하는 에게 1  

다 , 여러  신에게   주겠습니 ?

①가장 낮은

수(1 )

②낮은

수(2 )
③보통(3 )

④높은

수(4 )

⑤가장 높은

수(5 )

동 능감에 한 질

※ 다  동시간에 여러  학습행동에 한 질 니다. 각 질 에는 맞거나 

틀린 답  없습니다. 각 질  주  게 고 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당 

에 ✔  하십시 .



 그 지 다 그 지 다 간 그 지 다 보통 그런 편 다 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든 동  훌 하게 해낼 수 다고 신한다.

 그 지 다 그 지 다 간 그 지 다 보통 그런 편 다 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동 시간에 생님에게  평가   수 다고 생각한다.

 그 지 다 그 지 다 간 그 지 다 보통 그런 편 다 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가 동 동  연습하는 식  다  들보다 뛰어나다.

 그 지 다 그 지 다 간 그 지 다 보통 그런 편 다 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나는 동 실  향상시키는  심  많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  학생들에 비해 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든 동  훌 하게 해낼 수 다고 신한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동 시간에 생님에게  평가   수 다고 생각한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동 동  연습하는 식  다  들보다 뛰어나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동 수업 참가에 한 질

※ 다   동 수업에 한 여러  참여 계 나 사  보  한 

것 니다.  들어 나  생각과  다  ①  “  그 지 다”에, 나  

생각과 매우 같  ⑤  “매우 그 다”에 ○  합니다.



 시 간  실  사 에  하 여  주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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