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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Expectancy-value, Intrinsic Motivation, and Task

Persistence in Dance Classes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expectancy-value in expressive activity

class as a one of learning domain of physical education have a direct

effect on task persistence via intrinsic motivation. A sample of 434 male

and female students responded a set of questionnaire measuring

expectancy-value, intrinsic motivation, and task persistence. Data were

conducted su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MANOVA, and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level of expectancy-value, intrinsic

motivation, and task persistence were partly different across gender,

and their intrinsic motivation in expressive activ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ncy-value and task persistence.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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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perceptions of expectancy-value and intrinsic motivations

are a predictor determining middle school students’ task

persistence in expressive activity classes.

Seco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expectancy-value in

expressive activity classes influence on task persistence

through their intrinsic motivation in expressive activity cla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s’ intrinsic interest,

importance, and utility on expressive activities are predictors to

make them persist task activities required in classes. In conclusion,

the results imply that providing various activities and planning

effective instructional strategies are required in order that students

can perceive intrinsic interest, importance, and utility of expressive

activities.

Key words: dance education, expressive activity, expectancy-value,

intrinsic motivation, task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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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 필1.

체 과 개 학습 역 에 동 년 개정 과정 거5 2007

체 과 학습 역 편 었다 동 무 적 에.

알맞게 체 학습 역 하나 다 동 수업 학생들 감 적 고.

창 적 고 할 수 하는 매 한 역 식하고 만 여,

전 동과 체계적 수학습 료 프 그램 족하고 특

남 체 들 하는 과정에 많 어 겪고 다 수( ,

2014).

에 는 러한 실적 어 학생들 하여 동 수업

에 한 식 족과 참여 어뜨 는 결과 가져 고 다 민하 주( , ,

2015). 것 결 학생들 한 학업 취 적 과제수행 수

에 정적 향 미 수가 다 학습 에 학생들 노 수 한 과.

제 행동 란 학생들 학습 동에 어 어 과제 적

수행하 해 노 하는 것 말한다(Zimmerman & Risemberg, 1997).

그 동안 연 들 학생들에게 한 취행동 과제 행동에 향

미 는 다양한 들 제안하고 들 탐 해 다. Eccles(1983)

가 제시한 가 에 하 학생들 주어 과제 동에 해 내적- ,

미 느끼고 그 과제가 신에게 하 앞 하다고 각할수

과제 하 해 노 한다 학생들 과제 행동 수업시간에. ,

과제 체에 한 미 가 각에 해 결정 다는 실,

다(Eccles & Wigfield, 1995).

학습 에 학생들에 해 각 가 과제 행동 간 계는

내 여러 연 들에 다 가 무 수업에 한 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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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 가 각 과제 행동과 수업만족에 향 미 고 정( ,

과 경 체 시간에 각한 가 가 학생 과제2010), (2011)

행동 시킨다고 보고하 다 러한 실 미 많 연 들 해.

게 고 다 정 남 수 정병근( , 2013; , , 2015; , 2016).

학습 동에 한 각 가 에 다 연 들 내적 동 가 학생

들 과제 행동 시킨다는 실 보고하고 다( , 2010;

내적 동 란 개 미 가 고 신 능 하여, , 2012).

하고 하 는 개 동 향 미한다(Ryan & Deci,

학습 에 내적 동 가 학생 어 보 나2000).

제가 가해 않 에 과제에 한 학습 하 해 노 하는 경

향 나타낸다.

체 과 역에 수행 동 연 주 개념 내적 동

는 학생들 동과정에 거 과 만족감 경험하 해 행동하는 것

뜻한다 내적 동 행동 심 적 안녕 내적(Deci & Ryan, 1985). ,

미 거 미 과 어 다 그 동안, , (Ryan & Deci, 2000).

학생들 내적 동 결정짓는 탐 해 연 는 크게 학생 개 차

과 경적 과 검 한 연 수 다- .

들어 체 수업에 각 능감 각 취 향 각, , ,

학생들 내적 동 에 향 미 는 한 개 차 다

하 만 근 학 에 학생들(Guay, Boggiano,& Vallerand, 2001).

동 과 연 결과는 학습 에 들 학생들 동

한 람 한 동 내적 동 라는 실 보여주고 다 문창( , 1998;

, 2010).

존 연 들 종합하 학습 동에 한 학생들 가 각,

과 내적 동 는 들 과제 행동 시킬 뿐만 아니라 러한 가

각 내적 동 해 학생들 과제 행동에 간접적 향 미 수

시 한다 하 만 가 각과 내적 동 그 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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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간 계는 체적 알 져 않다.

동 비 한 무 야에 는 단 편 연 가 가,

적 하여 가 가 과제 행동과 정적 계가 보고하

뿐 다 가 정 는. , (2010) 무 시간에 등학생 각한 가 가 과-

제 행동 해 수업만족에 간접적 향 주 정 무 시, (2010)

간에 등학생 각한 가 가 능감 해 뿐만 아니라 접적

수업참여 에 정적 향 미 다는 실 제시한 다. 과Chen

과제에 한 가 가 학생들에게 체 수업과 과 체Liu(2008)

프 그램에 적 참여하고 하는 동 시킨다고 하 다.

가 실수업 맥락에 것 만 체 수업과 스포-

역에 학생들 과제 택 노 과 신체 동에 한 참여,

해하고 하는 매 하다 할 수 다(Zhu & Chen, 2010). 그동안 체

수업 맥락에 가 적 한 연 들 주 학생 능감과 과

제난 조절 과에 한 학업 취 결과 들 간 는 주

안점 었다.

그러나 과제 동에 한 각 가 내적 동 그 고 과제 행동,

간 계 검 한다 등학 학 체 들에게 학생들 취행,

동 해하고 하는 크게 여할 것 생각 다 또한 연 해.

남녀 학생들 동에 한 가 내적 동 그 고 과제 행동 간,

계 규 하여 들에게 좋 수업 할 수 좋 정보 제공할

수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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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적 가2.

본 연 적 체 과 학습 역 동에 한 학생 가

각 내적 동 해 뿐만 아니라 접적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는 하는 다 본 연 적에 연 가 다 과.

같 정 었다.

가 학생 동에 한 가 가 과제 행동에 정적 향1.

미 것 다.

가 학생 동에 한 내적 동 가 과제 행동에 정적 향2.

미 것 다.

가 학생 동에 한 가 가 내적 동 에 정적 향 미3.

것 다.

가 학생 동에 한 가 가 내적 동 해 과제 행4.

동에 간접 향 미 것 다.

그 연 가 에 하여 정 연 그 제시한 것< 1>

다 여 가 는 수 고 내적 동 는 매개 수 그 고 과제. , ,

행동 종 수 다.

그 가 결정 에 근거한 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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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제한점3.

본 연 는 학 체 과 학습 역 에 동 수업에 한 학생들 과

제 행동에 향 미 는 주 매개 수 과 검 하 해 다

가 제한점 정 었다.

첫째 본 연 에 학생들 각 가 가 내적 동 해 과제,

행동 미 는 과 검 하 하여 정규수업 체 과 학습 역

동 수업 만 한정 었다.

째 본 연 에 는 학생들 과제 행동에 향 미 는 다양한 수,

들 에 수행동 학습내 학습 조 그 고 동에 한 학생, , ,

들 등 개 차는 전 고 않았다.

어정4.

연 에 는 주 어는 가 내적 동 그 고 과제 행, ,

동 각각 개념적 정 는 다 과 같다.

가 믿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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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 공 는 얼 나 과제 수행할 것 가에 한 개 믿,

과제, 가 는 과제가 가 가 는가에 한 학생들 각 내적 가

동 거 가 래 에 한 과제 달( ), ( ),

가 과제 수행하여 얻는 개 적 루어져 다 본 연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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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란 학생들 동에 해 각하는 내적 미 그 고, ,

말한다.

내적 동2)

결정 에 개 행동 정(Deci & Ryan, 2000) ,

가 달라짐에 라 무동 시 하여 극단적 적 동 내적 동 에

각 다 적 동 들 존 한다 가 결정적 식 내적 동.

는 동 체에 그 가 여하여 과제 수행하 는 동 미한다 본 연.

에 내적 동 는 학생들 동 수업에 주어 과제 동 체에

해 미 느끼고 가 여하는 열심 참여하는 행동 미한다.

과제 행동3)

과제 행동 란 학습에 어 어 과제 적 수행하는

적 정 적 행동적 노 말한다 본 연, , (Zimmerman & Risemberg, 1997).

에 과제 행동 학 동 시간에 학생들 주어 과제

적 노 하여 수행하는 취행동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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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Ⅱ

가1.

가 과 같 취동 에 는 람들 특정 과업 나 에-

해 가 게 는 태 원 가 라는 가 결정 하고

다(Atkinson, 1964; Eccles, Wigfield, & Schiefele, 등1998). Eccles

에 하 는 앞 수행해야 하는 과업 얼 나 달 할 것(1993) ,

에 한 믿 정 다 에 하 능 과. Bandura(1997) ,

하여 결과에 한 수행할 수 다는 한다.

등 개 채택 나 적 행동 그 행동 얼 나Eccles (1993)

수행할 수 것 가에 한 믿 등 가능하다고 하 채택과,

적 행동 러한 믿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한 가 에 해

나타나는 것 라고 하 다 러한 내 볼 택적 행동 가 믿.

라는 가 에 해 어나는 것 다.

가 행동주 적 접근과 적 접- (Eccles & Wigfield, 1995)

근 합한 것 어 행동 하는가는 에 해 여하는 가 에

라 좌 다는 점에 가 체 수업에 학생들 동 해-

하는 매 하다 가 에 동 는 에 달할 수. - ,

다는 개 공에 한 그 가 신에게 주는 가 라는 가

물 라고 본다 공에 한 가 높고 공 에 얻게 는 가 가. ,

클수 동 가 여 어 하게 다.

공에 한 는 내가 과제 할 수 라는 물 에 답 주“ ?”

는 것 내 적 미 가 가 비 등에 향 미 다, , , .

는 과제 공적 수하는 능 에 한 믿 학업 취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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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다 과제 가 는 고 는 과제(Eccles & Wigfield, 2002).

가 미가 고 하 한가에 한 학생들 믿 과제 택과 노, ,

적 조절 전략에 향 미 다, , (Wolters & Pintrich, 1998).

체 수업에 높 과제에 한 가 각한 학생 수 빠

술향 과 보다 많 노 과(Zhu, Chen, Sun, & Ennis, 2009a, 2009b)

적 과제수행 보 다(Gao, Lee, & Harrison, 2008; Goudas, Demitzaki, &

믿 과 과제가 는 학생들 학업 취 참여행동Bagiatis, 2002).

하는 수 고 다( , 2010).

근 내에 는 란과 가 에 하여 내(2011) -

체 수업 에 맞게 가 척 개 하여 학 간 동등 과- ,

평균 차 검 하 다 탕 내에 는 능감 과제난. ,

과제 여 학업 취 행동 등 여러 과 규 하는 연, , ,

가 행 고 다 남 경( , 2014; , , 2011; , 2012).

내적 동2.

거 만한 경험 그 동에 참가하는 내적 거 만,

한 태 만들어내고 하는 것 간 본능적 라고 할 수 다 처럼.

적 보 제약 없 무엇 가 하고 하고 거 과

미 해 하는 러한 생득적 동 내적 동 라 할 수 다.

는 내적 동 천적 타고난 체 라고 했 내Deci(1975) ,

적 동 한 는 결정 과 각 능(self-determination)

라고 하 다 그 고 스스 택하고 결정할 수(perceived competence) .

는 과제에 전하여 적절한 능 감 느낄 수 내적 동 다는,

것 다 또한 너무 쉬 과제나 너무 어 과제 누 가 시켜 하는 과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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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얻 한 과제는 내적 동 시킬 수 없다고 하 다.

는 결 과 능 주체deChrams(1976) (causal agent) (pawn)

라는 어 비 하 는 어 과제 스스 주 하고 제하는 주체,

에 내적 동 가 만 에 끌 수행하는 에

람들 무 감 느끼고 동 어 다고 하 다.

는 어 동 체가 미 어 시간 나가는Csikzentmihalyi(1988)

고 신 어 에 는 는 무아 경 태 라고(flow)

하 다 것 개 달하 는 가 고 에 근접하고 다는 피드. ,

주어 고 달 할 수 는 능 갖 어졌 경험

할 수 다는 것 다.

는 내적 동 람들 연 한 결과 고가 경Reeve(2005) ,

않아 정보처 가 적 고 해 높았다고 보고하 다 처럼 내적.

동 람 에 해 싫 내 않고 적 할 수

창 높고 아실 하 정신적 건강한 경향 다, , .

라 여러 학 들 정 한 같 내적 동 는 내 적 동 또는 본,

적 동 라고 는 신 만족감과 취감에 해 러나 동 미한,

다 어 보 과 죄책감 피 무수행 타 정. , , , , ,

적 공과 같 것들 얻 한 과제가 아니라 특 한 행동 하는

는 나 신 심 만족시키는 것과 같 내적 보 는 결과

한 것 라 할 수 다( , 2009).

체 역에 수행 동 연 주 개념 내적 동

는 학생들 동과정에 거 과 만족감 경험하 해 행동하는 것

미한다 내적 동 행동 심 적 안녕 내적(Deci & Ryan, 1985). ,

미 거 미 과 어 다, , (Ryan & Deci, 2000).

내적 동 는 학 체 비 하여 스포 나 무 야에 주 보고 고

다 가 학생 스포 내적동 에 한 능 믿 역할 검 한 과. , Wang

동능 시간 경과에 라 향 다는 가 믿 과 안Biddl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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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라는 실 믿 각 과제 향 하고 들 는 각,

능감에 접 향 미쳐 결 신체 동에 한 내적동 에 간접 향 다

는 실 하 다.

뿐만 아니라 피드 제공 식과 학생들 각한 학습 경 내적 동

다 가 수업시간에 학생들 각한 학습 경과 피드. ,

각각 학생들 내적 동 에 강한 향 미 는 한 수라고 할

수 다 내에 행동 학생들 내적 동 엄 병. ( , , 2003)

나 미 원 동 정연택 창 수 에 미 다( , , , 2004; , , 2000)

는 결과가 보고 다.

특 체 수업 나 무 시간에 학생들에 해 각 학습 경 각,

피드 과 비 하여 학생 내적 동 강하게 하는 한 수라

는 실 다 무 전공 학생들 내적( , 2010; Koka & Hein, 2003).

동 알 져 다 가 무 과 학생 내적 동 보다는 적 동 수. ,

높 것 보고 고 다 한미경( , , 2008).

어 들 실시한 연 에 학생들Whitehead Corbin(1991)

수행에 한 정적 피드 정적 피드 에 비해 내적 동

높 는 과가 큰 것 졌다 능감에 한 정적 정보.

주 하는 행동 비난 처 학생 수업에 한 내적동 낮( , , )

는 역할 한다 엄 병( , , 2003; Whitehead & Corbin, 1991).

특 내적 동 는 가 한 동 적 원 개 적 행동에,

한 향 끼 본 심 적 능 만족과 계가 다, (Ryan &

러한 결과는 무 전공 학생들 심 적 만족과 내적 동Deci, 2000).

간 계 검 한 과 연 에 다(2012) .

수행동과 행연 들 펴본 결과 수행동과 내적동, ,

하여 체 행동 학생들 내적 동 결정하는 한

역할 하 엄 병 수행동 학생들 하는 내( , , 2003),

적 동 에 향 다 태(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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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행동3.

학습에 한 하나는 주어 과제 적 수행하 학

생들 내적 동 시키는 것 다 내적 동 행동 심 적 안녕.

감 미 미 노 과 과 체 수, , , (Ryan & Deci, 2000),

업에 는 개 차 능감 향 등 과 경적 내( , , ) - ( ,

동료 시 가족 신체 동 등 학생들 내적 동 에 향 주는 것, , , )

알 져 다(Hassandra, Goudas, & Chroni, 2003).

학습에 과제 행동 학생들 학습에 어 어 과제 적

수행하는 것 말한다 연 들 학생(Zimmerman & Risemberg, 1997).

들 과제 과 노 취 결과 한 고 하는

문 다 내 경 체 수업에 학생 행동 결정짓는.

들 승 과 숙달접근과 수행접근 과제 행동에 향( , , 2009)

미 다는 결과 승 경 근에 보고 었 뿐 체적( , , , 2010)

행연 결과는 아 보고 가 없는 정 다.

내 주 행연 펴보 과 승 는 체 수업에 학, (2009)

생들 과제 행동에 향 미 는 들 한 결과 동, ,

료간 학습 가 전적 학습과제 신감 만족감 등 과제 행동에, , , ,

미 는 주 들 나타났다.

학생 실시 과 경 연 에 는 숙달 피(2010)

가 과제 에 미 는 각 능감 과 적 매개하 고 수,

행 피 정적 정 에 한 각 능감 과 적 매개하는

것 었다 는 체 에 한 능 족하다고 느낀 학생들 수 숙.

달 피나 수행 피 채택하고 그 해 정적 정 경험하거나 과제,

하 않 는 정적 행동 보 가능 크다는 실 보여 다.

러한 결과는 취 정 계 한 연 들2×2 (Elliot

& McGregor, 2001; Elliot & Moller, 2003; Linnebrink & Pintri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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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 수업에 학생들 내적 동 취 에 향 미 는

한 연 (Biddle, Wang, Kavussanu, & Spray, 2003; Ferrer-Caja & Weiss,

에 고 다2000) .

뿐만 아니라 학습 에 신 능하 하다고 각하는 학생

신과 과제에 한 무능함 보여주 않 해 숙달 피나 수행 피

채택함 주어 과제 하 는 노 하거나(Guan et al, 2006;

Cecchini, Gonzalez, Mendez, Fernandez-Rio, Contreras, & Romero,

정적 정 경험하는 것 알 져 다2008), (Elliot & Pekrun, 2007).

는 무 시간에 능 족한 학생들 나 또래들에 해 능감

않 특 한 심과 적절한 과제 난 조절 필 함 시 한다.

또한 취 과제 행동과 계 규 한 연 들 학생 개

향 과제 행동과 노 수 에 향 미 는 것 보고 고 다.

숙달접근 고등학생 거 에Wang, Liu, Chatzisarantis Lim(2010)

정적 향 미 고 수행접근과 숙달 피 는 거 과 없 만 수,

행 피 는 거 적 한다고 보고하 다.

취 점과 과제 과 계 고 다 들어2×2 . ,

등 숙달접근 숙달 피 수행접근 가 고등학생 과제Guan (2006) ,

행동에 정적 향 미 고 등 숙달접근과 숙달 피, Cecchini (2008)

가 학생 과제 행동 정적 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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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Ⅲ

연1.

본 연 는 편 집 식 하여 전라 정 시 역 개 학3

실시 었다 연 동 수업 고 는 학 가.

동 수업에 참가한 남녀 학생들 집 었다 문조 에는 개. 3

학 학생들 참여하 다458 .

그러나 문 에 답한 학생들 가 문 가 신 한 것24

평가 에 라 제 었다 라 실제 료 남녀 학생. 434

한 문 하여 처 었다.

에는 종 료 에 포함 는 학생들 학년 동< 1> , ,

그 고 학 학 동 참여 수에 한 빈 결과가 제시 었,

다 전체 연 남학생 고 여학생. 155 (35.7%) , 279 (64.3%)

차 하 다 학년 는 학년 학년 학년. 1 113 (26.0%), 2 167 (38.5%), 3

었다154 (35.5%) .

동 는 보 답한 학생 전체 가 높“ ” 62.5%

비 차 했 학 학 동 참여 수는 라고 답한, “4 ”

학생 전체 가 높 비 차 하 다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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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본 연 에 는 학생 학적 특 알아보 한 경 4

문항 학년 동 동 경험 수 포함하여 가 내( , , , ) ,

적 동 그 고 과제 행동 정하는 개 문판 문 가 었다, 3 .

각 문 체적 문항 과 식 에 제시 어 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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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1)

동에 한 학생들 각 가 는 등 학생(2011)

안하여 신 타당 검 한 Eccles Wigfield (1995) -

과제 각 문 하여 정(Self-and Task-Perception Questionnaire)

었다. 문판 문 는 내적 가 무 수업 얼 나 미 다고 생각(1.

하십니 ?), 달 가 무 수업 신에게 얼 나 하다고 생각하십니(4.

그 고 가 무 시간에 동 들 얼 나 합니?), (9. ?)

정하는 문항 어 다3 9 .

체 수업 동 수업 수정한 각 문에 하여 학생들 단극 점5

척 점 매 루함 점 매 미 답한다 본 연 에 는(1 = , 5 = ) .

동 시간에 주어 과제에 한 학생들 가 가 각 내적 동 과

제 행동에 미 는 향 보다 알아보 해 내적 가 달 가,

가 정하는 개 문항 었다 개 문항 평균점수가 높9 . 9

수 동에 한 가 각 높다고 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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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가치 질문지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2.

본 연 에 문항 내적 계수는9 α 높 신 보 다=.927 .

식 하는 적 실시한 결과 정 료에 매,

적합하 다(=49.87, df=24, p=.001, Q=2.07, TLI=.986, CFI=.991,

그 에 제시 것처럼 각 문항 하량RMSEA= .050). < 2> ,

에 나타내었다.669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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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동 문2)

동에 한 학생 내적 동 는 엄 병 학 체(2003)

수업 안하여 신 타당 검 한 McAuley, Duncan

문판 체 내적동 문 가 하 다 문판 문Tammen (1989) .

는 체 에 한 학생들 미 각 능감 알아보는 문항15

어 다.

학생들 각 문항에 하여 점 전 아니다 에 점 매 그 다1 ( ) 5 ( )

답하 어 다 문 는 내 연 들에 많 신.

타당 가 검 고 다 본 연 에 신 는. α 매=.927

높 계수 보 다.

그 에 같 적 실시한 결과 문항 정< 3> , 15

료에 적합한 것 나타났다(=421.06, df=87, p=.001, Q=4.84, TLI=.905,

CFI=.930, RMSEA=.078). 하 하량 미가 .63-.82,

능감 안 나타났다.46-.73, / .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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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내적 동 질문지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3.



- 19 -

3) 과제 행동 문

동 시간에 과제 동에 한 학생들 과제 행동

과 경 학생 체 과제 동 수 평가하 해 한 개(2010) 4

문항 해 정하 다 나는 과제 동 하는 어 겪 에는 처(1.

다시 그 과제 연습한다 나는 주어 과제 동에 책 감 가 고.; 2.

다해그 과제 끝 수행한다 나는 내가 연습하는 과제가 어.; 3.

는 그 과제 정 수행하 해 노 한다 나는 어 과제가.; 4.

미가 없어 열심 워 하 고 노 한다.).

학생들 각 문항에 하여 점 척 점 전 그 않다 점 매 그7 (1 = , 7 =

다 답한다 개 문항 신 는) . 4 α 나타났다 식=.824 .

적 한 정 적합 는 적 족하여 매

수 할 만하 다(=9.50, df=2, p=.009, Q=4.75, TLI=.906, CFI=.989,

RMSEA= .063). 그 에 같 각 문항 하량 에< 4> , .58

나타났다.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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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절차3.

연 문조 는 년 월 월 체 과 역2016 10 14 10 19

무 수업 동 수업 하는 남녀 학 곳 연 가 전에 학( ) 3

문하여 감 생님과 담당 체 생님 만나 연 적 하

문 에 해 하 다 학생들에게 문조 는 수업, .

시 하 전 그 고 수업 끝난 에 문 에 해 과 연 적 만,

문 한다고 한 에 학생들에게 문 하 다.

문 개 다 다 차 보 만 든 문 는 연 가

접 하고 그 에 수거하 다.

료4.

료는 연 적에 라 과 하여 다 과 같SPSS 21 AMOS 21

었다.

첫째 본 연 에 전체 문항에 하여 술 계가 실시 었다, .

째 각 문 신 타당 평가하 해 내적 과,

적 실시 었다.

째 각 정 수간 계 알아보 해 실시 었다, .

넷째 동 수업에 한 가 각과 과제 행동 간 계에,

학생 내적동 가 들 계 매개하는 알아보 해 개 차

학년 동 참여 수 제하여( , , ) SPSS macros

하는 실시 었다(Hayes, 2013) .

든 계적 수 정 어 검 었다=.05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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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과.Ⅳ

술 계1.

는 술 계 실시하여 각 수 평균< 3> , (M),

편차(SD 첨 가 제시 어 다 에는 남녀 학생들 각), .

수들에 한 평균 편차 함께 제시 었다 전체 수 평균점( ) .

수는 점 척 에 보 고 각 편차는5 3.17 3.31 ,

하 값 보 다 에 는 에 나타났고 첨 에 는1 . -.17 .44 ,

나타났다-.47 1.45 .

라 편차 첨 가 그 과하 않 것, (±2.0)

에 라 학생들 수집 료가 다 량 정규 포 에 한 가

정 족시키고 알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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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다 량2.

남녀 학생들 에 제시 각 수 평균점수에 집단 간

차 가 는 알아보 해 원 다 량 실시 었다 결과는.

에 제시 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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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다 량 실시한 결과 에 주 과는 Wilks’ lambda=.896,

F(7,426)=7.082, p=.001,  하=.10, Power=1.00 다 남녀 학생. ,

집단 에 종 수 수 에 한 차 가 미한다.

어 각 종 수 수 남녀 집단 간에 한 차 가 는 하

해 단 F값 었다 에 같 전체 가 점수. < 4> ,

하 들 남녀 집단 간에 한 차 가 없었다(p>.05).

전체 내적 동 평균점수는 계적 하 남학생 평균점수,

(M 가 여학생 평균점수=3.30) (M 에 비해 높았다 하 에=3.15) .

남학생(M=3.24) 여학생(M 보다 높 능감 수 보 다=32.95)

(F=20.20, p=.001).

동 시간에 과제 행동 수 남학생(M 여학생=3.42) (M=3.24)

에 비해 높 수 보 다(F=6.17, p=.013)

3.

는 연 에 정 수들 간 계수가 제시 었다< 5> .

학생들 가 는 내적 동 (r=.49, p 과제 행동=.01) (r=.41,

p 간 정적 었다 내적 동 는 과제 행동=.01) . (r=.41, p=.01)

에 정적 계가 었다 결과는 동에 한 학생들 가.

각과 내적 동 그 고 과제 행동 정적 계가 보여,

주고 다.

하 들 간 간략 펴보 가 들 내적 동 하,

들 에 정적 계가 고 과제 행동 간에는.39-.52 ,

정적 계 보 다.3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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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 에 정 연 가 들 검 하 해 계적

실시 었다 체 과 학습 역 동에 한 학생 가 가. ,

내적 동 해 뿐만 아니라 접적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는 하 다 동 시간에 남녀 학생 내적동 가 각 가.

과제 행동 간 계 매개하는 검 하 해 실시한

결과는 에 제시 어 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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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β

결과 펴보 동에 한 학생 가 가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440, S.E.=.046,β t=9.546,

p 라 동에 한 학생 가 가 과제 행동에 정적=.001). “

향 미 것 다 라는 가 었다” 1 .

다 학생 동에 한 가 가 내적 동 에 정적 향 주

는 것 나타났다( =.584, S.E.=.061,β t=9.431, p 라=.001). “

동에 한 학생 가 가 내적 동 에 정적 향 미 것 다 라는”

가 는 었다2 .

다 학생 동에 한 내적 동 가 과제 행동에 정적 향,

주었다( =.215, S.E.=.048,β t=4.458, p 결과는 학생=.001).

동에 한 내적 동 가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것 다 라는 가 3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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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에 한 가 가 내적 동 해 과제,

행동에 간접 향 미 는 검 하 다 저 가 가 내적동. ,

해 과제 행동에 미 는 간접 과 크 는 었다 트스트 핑=.225 .β

(bootstrapping) 하여 간접 과 계적 검 한 결과 신 간,

에(CI) .146 .3 포함 어 않 므 간접 과는12 “0”

한 것 평가 었다.

라 학생 동에 한 가 가 내적 동 해 과제 행“

동에 간접 향 미 것 다 라고 정한 가 는 었다” 4 .

개 가 검 한 결과 약하 동 시간에 학생4 ,

각한 가 가 내적 동 해 뿐만 아니라 접적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다는 실 보여주 내적 동 는 가 과제 행,

동 간 계 매개 한다는 실 하 다(partial mediation) .

그 는 앞 술한 결과들 그 제시한 것 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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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V.

에 차1.

본 연 에 주 심 는 아니 만 남녀 학생들 간에 동에 한,

가 각과 내적 동 그 고 과제 행동 수 에 차가 존 하는 알,

아보 해 원 다 량 실시 었다.

그 결과 동에 한 가 각 하 에 내적 가 달

가 는 남녀 학생 집단들 간에 한 차 보 않았 만 여학생 집단,

남학생 집단과 비 하여 동 가 높게 각하는 것 나

타났다 결과는 여학생 수 동 앞 훨씬 한 동.

각한다는 실 보여 다.

내적 동 하 에 는 남녀 학생들 간에 미 수 차 가

없 만 각 능감과 과제 행동 수 남학생 여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결과는 남학생 수 다양한 신체 동에 한 동.

에 해 신감 높 뿐만 아니라 과제 적 수행하 해 많

노 다는 실 보여 다.

존 연 들 한 결과 보여 본 연 결과 적

하고 다 가 란과 에 하. , (2011) , 남학생 여학생과

비 하여 학습내 에 한 내적 미 능 믿 수, , /

높 것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 학생보다 내적 가.

가 에 한 각 수 낮았다 결과는 학생과 남학생 고.

등학생과 여학생보다 체 시간에 는 내 에 해 높 가 여하고

공에 한 수 높 시 한다.

결과는 여러 역에 (Eccles, 1983; Eccles & Harold, 1991;

과 학년에 차Eccles & Wigfield, 1995) (Chin et al., 2009; Zh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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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존 결과들에 해al., 2009a; Xiang et al., 2004)

고 다 그 다 러한 차 가 존 하는가 학업 취 맥락에 차는. ?

등 에 종 매제 역할 수행한다 가 남학생Eccles (1983) . ,

과 여학생 과제 믿 다 고 학습 역에 라 뚜 한 취행

동 보 다(Eccles & Harold, 1991).

적 남학생 수학과 체 에 학습에 한 가 능감 높게

각하고 여학생 어 어 등에 각 수 높다, (Wigfield,

전 적 스포 는Eccles, Yoon, Harold, Arbreton, & Appleton, 1997).

남 적 역 남 여 보다 동적 정체 강하고 체 수,

업에 남녀 학생들 간 과제 동에 한 가 각과 취행동 러한

역할 패 게 다- (Eccles & Harold, 1991).

각 능감 역시 적 남학생 여학생에 비해 높 경향 다 가.

학습에 가 한 개 차 수 개 능 에 한 주 적 판단,

각 능감 동 술 수행 한 신체 동과 스포 역에 는 남학생

여학생보다 훠씬 능감 수 높다 철 문에( , , 2010).

남학생 여학생과 비 하여 주어 과제 적 수행하 는 수

높 경향 보 다.

내적 동 매개 과2.

동 시간에 남녀 학생 내적 동 가 각 가 과제 행

동 간 계 매개하는 검 하 해 계적 실시 었다.

결과 펴보 동에 한 학생 가 가 내적 동 에 정적,

향 미 고 결과적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는 것 나타,

났다 결과는 각 가 가 내적 동 해 뿐만 아니라 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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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내적 동 가 가 각과 과제

행동 간 계 적 매개하는 역할 수행한다는 실 보여 다.

물 가 적 한 존 연 들 가 내적 동 과제 행,

동 간 과적 계 한 연 결과는 아 보고 가 없 문에

연 결과 접적 비 할 수는 없다 하 만 연 는 내적 동 가.

각 가 과제 행동 간 계 매개하는 수 시 하고

다 가 정 고등학생 체 시간에 각한 가 가 학생들. , (2014)

해 과제 행동에 간접적 향 미 고 체, (2013)

시간에 학생 각한 가 는 학생들 내적 동 해 청에

간접적 향 다는 결과 제시한 다.

존 결과는 가 각 내적 동 또는 매개 하여 과제

행동에 간접 향 미 수 보여주었다 가 연. , (2012)

에 는 학생 체 시간에 각한 가 는 능감 해 뿐만 아

니라 접적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다는 실 하 다.

본 연 에 내적 동 가 가 각과 과제 행동 간 계 매개하는

역할 수행하는 주 하나는 과제 동 그 체에 높 가 여하

여 열심 과제 수행하 는 학생들 학습동 문 다.

동 시간에 학생들 과제 체에 미 느끼고 신에게 하,

앞 신에게 거나 하다고 높 가 스스 여함

과제 수행하 는 내적 동 가 고 는 결과적 학생들 주어 과,

제 수행하 해 적 노 게 다는 것 다.

라 본 연 결과는 동 시간에 학생들 주어 과제 동에 해

높 가 각할 과제 수행하 한 행동 수 높다는 Eccles

등 주 해주고 다 라 는 학생들에게 과제(1983) .

동 내적 가 뿐만 아니라 신에게 하고 하다는 점 강하게 식

시켜주고 학생들 역시 학습 동에 해 미 그 고 각할, ,

수 적극 학습 동에 참여하는 것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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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제언.Ⅵ

결1.

본 연 에 는 동 수업에 해 학생들 각한 가 가 내적 동

해 뿐만 아니라 접적 과제 행동에 정적 향 미 는

하 다 남녀 학생 에게 수집 료 한 결과 동에. 434 ,

한 학생들 가 각과 내적 동 그 고 과제 행동 수,

적 남녀 학생 간에 차 가 동에 한 학생 내적 동 가,

가 각과 과제 행동 간 계 적 매개한다는 실 알

수 었다.

연 해 결 제시하 다 과 같다.

첫째 동 수업에 한 학생들 각 가 내적 동 는 과제,

행동 하는 한 수 다.

째 동 수업에 한 학생들 각 가 는 내적 동 해,

뿐만 아니라 접적 과제 행동에 향 다.

러한 결과는 동에 해 남녀 학생들 각하는 내적 미

그 고 내적 동 가 학생들 하여 수업시간에 과제, ,

동 적 수행하 만드는 한 수 보여 다.

결 적 본 연 결과는 학생들 동 시간에 적 노 다

하 끌어내 해 는 무엇보다 는 동 시간에 주어 과제

동 체에 해 학생들 내적 미 그 고 느낄 수,

다양한 학습 동 제공하고 에 알맞 수업전략 계 하여 실행하는

것 매 필 함 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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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언2.

본 연 는 가 적 한 내 행연 들 에

동에 참여한 학생들 가 내적 동 그 고 과제,

행동 간 계 처 했다는 점에 그 가 다 하 만. ,

동 과 학습내 체 고 하 했 문에 결과 해 하는,

주 가 필 하다.

그럼에 연 결과는 동 하는 체 문 술 들

에게 수 적 에 시 하는 가 크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과제.

행동에 심 는 연 들에게 연 향 제시하는 필 한

정보 제공해 것 생각 다.

첫째 본 연 는 체 과 학습 역 동에 참여한 학생들 연,

한정하여 연 행했다는 점에 앞 동 경험하 한

학생들과 비 연 가 필 하다 가 가 내적 동 해 과제 행. ,

동에 향 미 는 식 집단 특 에 라 다 검 한다 등학생,

들 취행동 해하는 여할 것 생각 다.

째 학생들 동 시간에 주어 과제 수행하 해 적 노,

끌 해 는 학생들에게 무 과 동에 한 가

심어주고 과제 동 그 체에 가 여하여 적 참여하 는 학습,

동 시켜야 할 것 다.

째 동 시간에 학생들 가 각과 내적 동 수,

수행동과 학습내 에 해 향 문에 는 어 학습에,

적 파악하고 학생들 하여 동에 한 내적 미 거

각하고 적극적 참여할 수 과적 수 학습전략 해야 다- .

넷째 동 시간에 학생들 과제 행동에 향 미 는 매,

다양하다 특 학생 간 적극적 학생들에게 학습 경. ,

정적 각하는 크게 향 미 문에 학생 그 고 학생,

과 학생간 람 한 계 한 적 안 해야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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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 문< 1>

안 내 문

문 는 학 체 시간에 루어 고 는 무“ 수업 동(

포함)에 한 학생들 가 내적 동 과제 행동 간,

계” 알아보 한 것 니다.

본 문 문에는 정답 없습니다 하께 평 느끼시는 것 그.

답해 주시 니다 여러 답한 내 연 적 다 는.

절 하 않 것 약 드 니다.

문조 에 답해 여러 에게 심 감 드 니다.

년 월2016 10

조 학 학원 무 전공

과정 수

▣ 다 여러 개 적 항에 한 문 니다 해당 는 에. ✔ 하

여 주십시 .

학생 남 여1) ? _______ _______① ②

학생 학년2) ?

학년 학년 학년1 _______ 2 _______ 3 _______① ② ③

무 수업 동 얼 나 좋아합니3) ( ) ?

좋아하 않 보 좋아함_______ _______ _______① ② ③

4) 학생 학 에 학한 무 수업 동에( ) 참여하 습니 ?

전 없 학 학_______ 1 (1 ) _______ 2 (2 ) _______① ② ③

학3 (3 ) _______④ 학4 (4 ) _______ 5 _______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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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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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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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행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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