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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성별과 무관하게 자
신이 지닌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과에서 성별에 따
른 차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
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과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Bybee & McCrae, 2011; Lee 

& Kim, 2004), 과학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학생들
의 과학 학습과 과학 관련 진로 선택의 차이로 이
어지기도 한다(Kim & Yang, 2005). 실제로, TIMSS 
2015 과학 영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남학
생의 과학 성취도는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간의 성취도 차이는 TIMSS 2011에 비해 증가
하였다(Sang et al., 2016). 또한,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희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Lee et al., 2018). 이는 2018학년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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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33.3%로
학과 선택에서 여전히 성차가 나타난 결과와도 결
부된다(MOE & KEDI, 2018).
과학에 대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사

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적
되었다(Park et al., 1992).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사회적 역할, 행동 및 태도
를 다르게 기대하는 것이다(Kim, 2001).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미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되며, 한번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Shin & Park, 2002). 
초등학생들은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등 과학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주로 남성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여성 과학
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Jung & Kim, 2014; Kwon, 2005).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학생에게 과학자에 대한 심리적 괴
리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Buck et al., 2008), 과학
학습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를 유발할 수 있
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생들이 성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기본적인 교
수-학습 자료로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접
하는 매체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이 제시하는 사회 규범과 가치를 학습하고 의
식 구조를 형성한다(Lambert & Butt, 1996). 이때 초
등학생은 글로 표현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
족하고 감각적 자료를 통해 학습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Huck et al., 1993),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성역
할고정관념은초등학생의올바른성역할인식형성
을저해하는원인이될수있다(Anderson & Hamilton, 
2005).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의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
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Kang et al., 2016; Noh & 
Choi, 1997; Noh et al., 2004; You et al., 2011). 그
결과, 교과서에 나타나는 학생에 대한 성별 편향성
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성인에 대한 성역할 고
정관념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의 경우 지속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등장하
였고, 가정 활동과 직업 활동에서도 전통적인 성역
할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새로

이 도입된 현시점에서 과학 교과서의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선되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성별 편향 추이
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미래의 교육적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환

경 구축을 위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요구와 기대
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Lim et al., 2014), 이
에 2007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방안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본격적으로 개
발되어 도입되었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
를 기반으로 하지만, 멀티미디어 자료, 보충․심화
학습 내용, 평가 문항 등 다양한 학습 자료가 추가
및 확장되어 재구성된 교과서이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단순히 수업에 추가
적인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수업과 학생별 맞춤형 교수학습을 목
표로 한다(MOE & KERIS, 2018). 디지털교과서에
는 서책형교과서보다 더 많은 삽화가 제시되어 있
으며, 삽화의 형태도 더 다양하므로 디지털교과서
에 제시된 삽화를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
재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발과 적용이 점차 확
대되고 있으므로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의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의 논의는 디지털교과서
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과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을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학교 과학과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대상
으로 하였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과학 교과서
및 실험관찰 교과서로 구성된 서책형교과서 16권
과 이를 전자화한 디지털교과서 8권을 분석하였다. 
단, 6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에 포함된 수업 보
완 자료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해
결하고자 추가 제시된 단원으로, 2020년부터는 해
당 단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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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의 표지를 포
함한 모든 면에 제시된 그림과 사진을 삽화로 정하
고 이를 분석하였다.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본문에
팝업으로 추가된 면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 제시된
삽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림과 사진, 그림을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생
동감 있게 나타낸 애니메이션, 실사를 촬영한 사진
이나 동영상으로 구성된 영상을 삽화로 정하였다. 
단,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 사
전에 제시된 삽화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
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선이나 점으로
표현된 그래프, 숫자나 문자로 표현된 표, 아이콘, 
기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기준
선행연구(Kang et al., 2016; Vande Berg & Trujillo, 

1989)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삽
화를 유형에 따라 나누고,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활동 유형과 행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삽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의 유형을 인물의 등장 여
부에 따라 인물 삽화와 기타 삽화로 구분하였다. 
인물 삽화는 등장인물의 인원수와 나이에 따라 단
일 학생, 다수 학생, 학생과 성인, 단일 성인, 다수
성인으로 세분하였다. 기타 삽화는 신체 일부만 제
시되어 성별과 나이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삽화와
인물이 아닌 사물 삽화로 세분하였다.

2) 나이와 성별에 따른 활동 유형 분류

인물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과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를 조사하고, 성별에 따라 활동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인물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그
리고 판단불가로 구분하였다. 학생의 활동은 학습
과 직접 관련 있는 학습 활동과 가사, 놀이와 같이
학습과 관련이 적은 학습 외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학습 활동은 관찰, 측정, 실험, 자료수집, 토론 및
기타로 세분하였다. 성인의 활동은 가정 활동과 가
정 외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가정 활동은 가사를
수행할 때는 가사 활동으로, TV를 시청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휴식하는 경우는 기타로 세분하였
다. 가정 외 활동은 직업 활동과 걷기, 운전하기 등

과 같이 직업과 관련이 적은 기타로 세분하였다. 
또한, 성인의 직업 종류와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KSSC, 2017)와 한국고용직업분류
(MOEL & KEIS, 2018)를 참고하여 직업 활동에 나
타난 직업을 23개의 직업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때
유명과학자와 역사적 인물은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탐험대원 등과 같이 직업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기타로 구분하였다.

3) 나이와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 분류

학생의 행동 특성은 행동의 적극성에 따라 적극
적, 소극적, 중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주도적으로 활
동을 수행하거나 정신적 사색(mental speculation)을
나타내는 경우는 ‘적극적’, 보조적으로 활동을 수행
하거나 주변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소극적’, 
행동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중도적’으로
분류하였다. 성인의 행동 특성은 가정이나 직업 활
동 등 조직에서 수행하는 역할 측면에서 대인적, 
정보제공적, 결정적, 수행적, 중도적으로 구분하였
다. Vande Berg and Trujillo (1989)는 성인이 조직에
서 나타내는 행동 특성으로 대인적, 정보제공적, 결
정적, 정치적, 수행적 특성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
교과서 삽화에 나타나지 않은 정치적 특성은 제외
하고 중도적 특성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인 사교성
을 포함하여 대인관계 활동을 나타내는 경우 ‘대인
적’,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나타내
는 경우 ‘정보제공적’, 문제 상황이나 갈등을 해결
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경우 ‘결정적’, 생산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상적인 수행 활동
을 나타내는 경우 ‘수행적’, 행동의 특성이 뚜렷하
지 않은 경우 ‘중도적’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 방법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의 삽화를 대부분

포함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삽화가 제시되어 있으
므로,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를 대상으로 연
구자 간 일치도를 구한 후 교과서를 나누어 분석하
였다. 우선, 두 명의 연구자가 논의를 통해 분석 단
위를 정하였다. 이때 연속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삽
화를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장면으로
구분하였다. 여러 장면에 걸쳐서 특정 인물의 동일
한 활동 또는 행동 특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
인물의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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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활동과 행동 특성이 장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험 과정이나 만화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과 사진의 경우 각
칸을 나타내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석 단위를 정
하였다. 애니메이션과 영상은 인물이 등장하는 경
우, 등장인물이 바뀌는 지점 또는 등장인물이 바뀌
지 않더라도 동일 인물이 말하는 주제가 달라지거
나 새로운 활동을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장면을 구
분하였고,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 배경이 나타
내는 의미나 정보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
로 장면을 구분하였다. 애니메이션과 영상 모두 화
면의 확대와 축소, 일차원적인 움직임, 각도의 조정
에 따른 장면의 전환이 나타난 경우는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분석 단위로 간주하
였다. 이후, 최종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임의로 선
정한 디지털교과서 한 권 전체를 각자 예비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자 사이의 일치도가
97% 이상임을 확인한 후, 두 연구자가 서책형교과
서와 디지털교과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과
정에서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연구자 사이의 논
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삽화의 유형 및 학생과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는

학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학생과
성인의 활동 유형은 각 유형에 따른 성별 등장 빈
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학생과 성인의 행동 특
성은 성별에 따른 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
하였다. 학생과 성인의 등장 빈도, 활동 유형, 행동
특성은 성별 구분 중 판단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통
계적 가정을 만족한 경우에 성별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3’ 
통계 분석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과학 교육 전
문가 2인, 현직 교사 3인,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5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
시하여 분석 기준 및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받
고 수정․보완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는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이때 수업 중 과학 교과서와 실
험관찰 교과서가 함께 활용된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Kang et al., 2016)와 마찬가지로 두 교과서를 통
합하여 서책형교과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관

찰 교과서의 삽화는 서책형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삽화의 19.6%를 차지하였다.

1. 삽화의 유형 분석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의

유형별 빈도(%)를 학년별로 분석하여 Table 1에 제
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에서는 인물 삽화 1,669개
(37.2%), 기타 삽화 2,821개(62.8%)로 총 4,490개의
삽화가제시되었다. 총 6,200개의삽화가제시된 2009 
개정 교과서(Kang et al., 2016)에 비하여 전체 삽화
의 개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지면당 평균 삽화 개
수는 각각 약 2.8개, 2.7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는 과도한 학습량이 지적됨에 따라 교육내용을 엄
선하고 재구조화하여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추진
한 개정 방침(Ohn, 2015)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
제로 2015 개정 교과서의 경우 2009 개정 교과서와
비교하여 학습 주제가 총 391개에서 356개로 감소
했고, 모든 학년에 걸쳐 단원별 과학 이야기가 2~3
개에서 1개로 감소했으며, 과학 글쓰기는 삭제되었
다. 즉, 전체 삽화 개수는 감소했지만, 전체 학습량
에 대한 삽화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은
유사하였다. 디지털교과서의경우인물삽화가 3,305
개(31.5%), 기타 삽화가 7,172개(68.5%)로 총 10,477
개의 삽화가 제시되었으며, 서책형교과서보다 약
2.3배 많은 삽화가 제시되었다.
서책형교과서에 나타난 인물 삽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수 학생 삽화 821회(18.3%), 학생과 성인
삽화 400회(8.9%), 단일 학생 삽화 307회(6.8%) 순
으로 많이 나타났고, 다수 성인 삽화 88회(2.0%), 
단일 성인 삽화 53회(1.2%)로 성인만 등장하는 삽
화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
서 단일 학생 삽화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결과(Kang et al., 2016)와 달리, 다수 학생 삽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탐구
나 토론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삽화가 증가함에 따
른 결과로, 과학과 핵심역량으로서 과학적 의사소
통 능력 함양을 강조한 교육과정 방침(MOE, 2015)
이 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학생과 성인 삽화
와 단일 학생 삽화의 비중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4학년 군은 선행연구(Kang et al., 2016)
와 마찬가지로 단일 학생 삽화가 학생과 성인 삽화
보다 많이 나타났지만, 5~6학년 군은 학생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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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가 단일 학생 삽화보다 많이 나타나 학생과 성
인의 상호작용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5~6학년
군 교과서는 과학 이야기에서 과학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대신 학생이 성인에게 첨단 과학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성인과 함께 관련 장소를 탐방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기타 삽화의 경우 부분
삽화 417회(9.3%), 사물 삽화 2,404회(53.5%)로 나
타났다. 사물 삽화는 2009 개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Kang et al., 2016)와 마찬가지로 전체 삽화 유
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인물 삽화의 경우, 다수

학생 삽화 1,468회(14.0%), 단일 학생 삽화 580회
(5.5%), 학생과 성인 삽화 556회(5.3%), 다수 성인
삽화 424회(4.0%), 단일 성인 삽화 277회(2.6%)로
나타났다. 서책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다수 학생
삽화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다수 성인 삽화와
단일 성인 삽화는 여전히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기타 삽화의 경우 부분 삽화가 1,219회(11.6%), 사
물 삽화가 5,953회(56.8%)로 전체 삽화 유형 중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 분석

1) 학생의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학생의 성
별에 따른 등장 빈도를 학년별로 조사하여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학생은 남학
생 644회(45.8%), 여학생 745회(52.9%), 판단불가 18
회(1.3%)로 총 1,407회 등장했으며, 성별에 따른 등
장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2=7.344, df=1, 
p<.01). 학년별로 보면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더 높았는데, 3~5학년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χ2=0.082, 
0.362, 1.731, df=1, p>.05) 6학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χ2=6.621, df=1, p<.05).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학생 중심의 교과서 삽화는 점차 개선되어
2007 및 2009 개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
별 등장 비율이 균형을 이루었고, 향후 교과서 개
발에서도 성별 균형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시
사하였다(Kang et al., 2016; You et al., 2011). 2015 
개정 교과서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등장 빈도
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과학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성별로 편향된 삽화는 다
른 성별의 과학 이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Good et al., 2010), 남
성 중심의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편향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Table 1.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classified figures by grade

구분
빈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서책형
교과서

인물

단일 학생
다수 학생
단일 성인
다수 성인
학생과 성인

95( 8.2)
262(22.7)

6( 0.5)
0( 0.0)

69( 6.0)

81( 7.4)
171(15.6)
15( 1.4)
25( 2.3)
39( 3.6)

54( 4.8)
225(20.2)
19( 1.7)
51( 4.6)

127(11.4)

77( 6.9)
163(14.5)
13( 1.2)
12( 1.1)

165(14.7)

307( 6.8)
821(18.3)
53( 1.2)
88( 2.0)

400( 8.9)

기타
부분
사물

88( 7.6)
635(55.0)

94( 8.6)
671(61.2)

96( 8.6)
543(48.7)

139(12.4)
555(49.4)

417( 9.3)
2,404(53.5)

계 1,155(100.0) 1,096(100.0) 1,115(100.0) 1,124(100.0) 4,490(100.0)

디지털
교과서

인물

단일 학생
다수 학생
단일 성인
다수 성인
학생과 성인

160( 5.6)
462(16.1)
49( 1.7)
65( 2.3)

100( 3.5)

137( 5.0)
300(11.0)
61( 2.2)
58( 2.1)
79( 2.9)

153( 6.3)
387(15.9)
68( 2.8)

140( 5.8)
182( 7.5)

130( 5.3)
319(13.0)
99( 4.0)

161( 6.6)
195( 8.0)

580( 5.5)
1,468(14.0)

277( 2.6)
424( 4.0)
556( 5.3)

기타
부분
사물

288(10.0)
1,747(60.8)

262( 9.6)
1,825(67.0)

283(11.6)
1,221(50.2)

386(15.8)
1,160(47.3)

1,219(11.6)
5,953(56.8)

계 2,871(100.0) 2,722(100.0) 2,434(100.0) 2,450(100.0) 10,4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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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의경우학생은남학생 1,184회(49.1%), 
여학생 1,205회(49.9%), 판단불가 24회(1.0%)로 총
2,413회 등장했고,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χ2=0.185, df=1, p>.05). 학년별로
조사했을 때도 모든 학년에서 등장 빈도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0.094, 0.074, 0.025, 
0.634, df=1, p>.05). 즉,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삽
화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균형을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2) 학생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

학생의 활동 유형을 학습 상황의 측면에서 구분
하고 각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성별 빈도와 백
분율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에서
학생이 등장한 삽화를 활동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학습 활동이 1,056회(75.1%), 학습 외 활동이 351회

(24.9%)로 학습 활동에 관한 삽화가 약 3배 많이 제
시되었다. 학습 활동은 남학생 482회(45.6%), 여학
생 558회(52.8%)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등장 빈
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χ2=5.554, df=1, p<.05). 학
습 외 활동에서는 남학생 162회(46.2%), 여학생 187
회(53.3%)로 나타났고. 성별 등장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1.791, df=1, p>.05). 2009 
개정 교과서 분석에서 모든 활동 유형이 성별 균형
을 이루었던 결과(Kang et al., 2016)와 비교할 때, 
학습 활동에서 여학생의 높은 등장 빈도로 성별 불
균형이 나타났으므로 추후 서책형교과서 개발에서
는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의경우, 학습활동이 1,893회(78.5%), 

학습 외 활동이 520회(21.5%)로 학습 활동에 관한
삽화가 약 3.6배 많이 제시되었다. 학습 활동의 경
우 남학생 905회(47.8%), 여학생 972회(51.3%)로 성

Table 2.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pupils’ gender by grade

구분
빈도 (%)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서책형
교과서

남성
여성
판단불가

193(47.0)
211(51.3)

7( 1.7)

133(47.7)
143(51.3)

3( 1.1)

168(46.2)
193(53.0)

3( 0.8)

150(42.5)
198(56.1)

5( 1.4)

644(45.8)
745(52.9)
18( 1.3)

계 411(100.0) 279(100.0) 364(100.0) 353(100.0) 1,407(100.0)

χ2 0.802 0.362 1.731 6.621* 7.344**

디지털
교과서

남성
여성
판단불가

345(50.0)
337(48.8)

8( 1.2)

240(48.9)
246(50.1)

5( 1.0)

324(49.3)
328(49.9)

5( 0.8)

275(47.8)
294(51.1)

6( 1.0)

1,184(49.1)
1,205(49.9)

24( 1.0)

계 690(100.0) 491(100.0) 657(100.0) 575(100.0) 2,413(100.0)

χ2 0.094 0.074 0.025 0.634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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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pupil’s gender by activities

구분
빈도 (%)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χ2

서책형
교과서

학습 활동
학습 외 활동

482(45.6)
162(46.2)

558(52.8)
187(53.3)

16(1.5)
2(0.6)

1,056(100.0)
351(100.0)

5.554*

1.791

계 644(45.8) 745(52.9) 18(1.3) 1,407(100.0)

디지털
교과서

학습 활동
학습 외 활동

905(47.8)
279(53.7)

972(51.3)
233(44.8)

16(0.8)
8(1.5)

1,893(100.0)
520(100.0)

2.392
4.133*

계 1,184(49.1) 1,205(49.9) 24(1.0) 2,413(1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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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등장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χ2=2.392, df=1, p>.05). 학습 외 활동의 경우 남학생
279회(53.7%), 여학생 233회(44.8%)로 남학생의 등
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χ2=4.133, df=1, p<.05). 
학습 외 활동을 나타낼 때 여학생은 스포츠나 역동
적인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드러나
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2단원에서는
단원 도입에 남학생이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애니
메이션과 야구경기에 참여하는 영상이 제시되었으
며 과학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야구
연습을 하는 영상만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
의하여 다양한 삽화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삽화에 나타난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Table 4),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놀이를 통
한 학습이나 만들기 활동을 포함하는 기타 385회
(36.5%)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토론
249회(23.6%), 실험 188회(17.8%), 관찰 179회(17.0%) 
순으로 나타났으며, 측정과 자료수집은 각각 39회
(3.7%), 16회(1.5%)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와 같은 학습 활동 내용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
는모든항목에서유의미하지않았다(χ2=0.581, 0.026, 
3.596, 0.600, 0.004, 3.631, df=1, p>.05). 디지털교과
서의 경우, 기타 734회(38.8%), 실험 558회(29.5%), 
토론 312회(16.5%), 관찰 207회(10.9%), 측정 52회
(2.7%), 자료수집 30회(1.6%) 순으로 나타나 서책형

교과서보다 실험 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한 경향을 보였다. 학습 활동 내용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χ2=0.020, 
0.308, 3.470, 0.310, 0.115, 0.551, df=1, p>.05). 따라
서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학습 활동
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삽화에 등장하는 학생의
성별 균형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학생의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별 빈도

학생의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별 빈도와 백분율
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학
생의 행동 특성은 적극적 1,293회(91.9%), 소극적
15회(1.1%), 중도적 99회(7.0%)로 나타났고,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적극적 2,265회(93.9%), 소극적 19회
(0.8%), 중도적 129회(5.3%)로 나타났다. 서책형교
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학생 대부분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행동 특
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소극적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서책형교과서에서 적극적 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χ2=7.675, df=1, p<.01). 소극
적 특성과 중도적 특성의 경우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χ2=0.286, 0.000, df=1, p>.05), 
적극적 특성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은 앞서 Table 2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학생의 등장 빈도가 남학
생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의 성별 등장
빈도에 대한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행동 특성에서

Table 4.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pupil’s gender by learning activities

구분
빈도 (%)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χ2

서책형
교과서

관찰
측정
실험
자료수집
토론
기타

81(45.3)
20(51.3)
81(43.1)
6(37.5)

124(49.8)
170(44.2)

91(50.8)
19(48.7)

107(56.9)
9(56.3)

125(50.2)
207(53.8)

7(3.9)
0(0.0)
0(0.0)
1(6.3)
0(0.0)
8(2.1)

179(100.0)
39(100.0)

188(100.0)
16(100.0)

249(100.0)
385(100.0)

0.581
0.026
3.596
0.600
0.004
3.631

계 482(45.6) 558(52.8) 16(1.5) 1,056(100.0)

디지털
교과서

관찰
측정
실험
자료수집
토론
기타

101(48.8)
28(53.8)

257(46.1)
13(43.3)

153(49.0)
353(48.1)

99(47.8)
24(46.2)

301(53.9)
16(53.3)

159(51.0)
373(50.8)

7(3.4)
0(0.0)
0(0.0)
1(3.3)
0(0.0)
8(1.1)

207(100.0)
52(100.0)

558(100.0)
30(100.0)

312(100.0)
734(100.0)

0.020
0.308
3.470
0.310
0.115
0.551

계 905(47.8) 972(51.3) 16(0.8) 1,8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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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불균형 또한 함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
다. 디지털교과서는 모든 행동 특성에서 통계적으
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χ2=0.456, 0.222, 
1.352, df=1, p<.01). 즉,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행
동 특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3. 삽화에 등장하는 성인 분석

1) 성인의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성인의 성
별에 따른 등장 빈도를 학년별로 조사하여 Table 6
에 제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성인은 남성
131회(50.0%), 여성 104회(39.7%), 판단불가 27회
(10.3%)로 총 262회 등장했고, 성별에 따른 등장 빈

도의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χ2=3.102, df=1, p>.05). 
학년별로 조사했을 때 4학년의 경우 성인의 등장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χ2=7.078, df=1, 
p<.01) 나머지 학년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학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난 선행연
구의 결과(Kang et al., 2016; You et al., 2011)와 비
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디
지털교과서의 경우 성인은 남성 445회(49.9%), 여
성 299회(33.5%), 판단불가 148회(16.6%)로 총 892
회 등장했고 성인의 성별에 따른 등장 빈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χ2=28.651, df=1, p<.001). 학년별로는
5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
타나 성인의 성별 등장 빈도에 불균형이 있었다. 
이는 디지털교과서에 삽화를 추가로 제시할 때 성

Table 5.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pupil’s character by gender

구분
빈도 (%)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χ2

서책형
교과서

적극적
소극적
중도적

589(91.5)
6( 0.9)

49( 7.6)

688(92.3)
8( 1.1)

49( 6.6)

16(88.9)
1( 5.6)
1( 5.6)

1,293(91.9)
15( 1.1)
99( 7.0)

7.675**

0.286
0.000

계 644(100.0) 745(100.0) 18(100.0) 1,407(100.0)

디지털
교과서

적극적
소극적
중도적

1,107(93.5)
8( 0.7)

69( 5.8)

1,139(94.5)
10( 0.8)
56( 4.6)

19(79.2)
1( 4.2)
4(16.7)

2,265(93.9)
19( 0.8)

129( 5.3)

0.456
0.222
1.352

계 1,184(100.0) 1,205(100.0) 24(100.0) 2,413(100.0)

** p<.01.

Table 6.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adults’ gender by grade

구분
빈도 (%)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서책형
교과서

남성
여성
판단불가

10(47.6)
8(38.1)
3(14.3)

35(67.3)
16(30.8)
1( 1.9)

49(43.8)
49(43.8)
14(12.5)

37(48.1)
31(40.3)
9(11.7)

131(50.0)
104(39.7)
27(10.3)

계 21(100.0) 52(100.0) 112(100.0) 77(100.0) 262(100.0)

χ2 0.222 7.078** 0.000 0.529 3.102

디지털
교과서

남성
여성
판단불가

66(45.2)
43(29.5)
37(25.3)

73(50.7)
46(31.9)
25(17.4)

113(41.4)
113(41.4)
47(17.2)

193(58.7)
97(29.5)
39(11.9)

445(49.9)
299(33.5)
148(16.6)

계 146(100.0) 144(100.0) 273(100.0) 329(100.0) 892(100.0)

χ2 4.853* 6.126* 0.000 31.779*** 28.65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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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별 등장 빈도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
음을 보여준다.

2) 성인의 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빈도

성인의 활동을 가정 활동과 가정 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성별 빈도
와 백분율을 Table 7에 제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
의 경우 성인의 활동은 가정 활동 54회(20.6%), 가
정 외 활동 208회(79.4%)로 나타났다. 가정 활동 중
가사 활동은 18회(33.3%), 기타 활동은 36회(66.7%), 
가정 외 활동 중 직업 활동은 179회(86.1%), 기타
활동은 29회(13.9%)로 성인의 활동은 주로 가정 외
활동, 특히 직업 활동으로 묘사되었다. 활동 유형별
로 성별 빈도를 살펴보면, 가정 활동의 경우에는
남성 41회(75.9%), 여성 13회(24.1%)로 남성의 등장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χ2=14.519, df=1, p<.001), 
가정 외 활동의 경우 남성 90회(43.3%), 여성 91회
(43.8%)로 성별 빈도가 거의 유사하였다(χ2=0.006, 
df=1, p>.05).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성인의 활동은 가정 활동

104회(11.7%), 가정 외 활동 788회(88.3%)로 서책형
교과서보다 가정 외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가정 활동 중 가사 활동은 45회(43.3%), 기타
활동은 59회(56.7%) 제시됐고, 가정 외 활동 중 직
업 활동은 732회(92.9%), 기타 활동은 56회(7.1%) 
제시되어 서책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성인은 주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때 가정
활동에서는 남성 55회(52.9%), 여성 44회(42.3%)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χ2=1.222, df=1, p>.05), 
가정 외 활동의 경우 남성 390회(49.5%), 여성 255
회(32.4%)로 성별 등장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χ2=28.256, df=1, p<.001).

그동안 아동 문학에서 성인 남성은 주로 가정 활
동에 부재하거나 능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
으며(Anderson & Hamilton, 2005), 선행연구(Kang et 
al., 2016; You et al., 2011)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로 여성이 가정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2015 개정 서책형교과서와 디
지털교과서 모두 남성이 가정 활동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였다. 교과서에서 성인 남성이 자녀와
함께 요리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등 가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역할 확장을 나타내며, 학생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태도와 인식을 위한 잠재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이 가정 활동에 적극
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가정 활동에 대한 성
별 불균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후 편찬되는 교
과서에 나타나는 성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Kang et al., 2016; You et al., 2011)

에서는 가정 외 활동의 남성 편향성을 지속해서 지
적해왔다. 서책형교과서는 가정 외 활동에 대한 남
녀의 빈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문제
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는 여
전히 남성에게 크게 편향되어 나타났으므로,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
히 가정 외 활동의 대부분이 직업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 외 활동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직업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성인의 직업 분야에 따른 성별 빈도

성인의 직업 분야에 따른 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Table 7.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adults’ gender by activities

구분
빈도 (%)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χ2

서책형
교과서

가정 활동
가정 외 활동

41(75.9)
90(43.3)

13(24.1)
91(43.8)

0( 0.0)
27(13.0)

54(100.0)
208(100.0)

14.519***

 0.006

계 131(50.0) 104(39.7) 27(10.3) 262(100.0)

디지털
교과서

가정 활동
가정 외 활동

55(52.9)
390(49.5)

44(42.3)
255(32.4)

5( 4.8)
143(18.1)

104(100.0)
788(100.0)

 1.222
28.256***

계 445(49.9) 299(33.5) 148(16.6) 892(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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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에 제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남성
은 14개의 직업 분야에서 75회(49.3%), 여성은 11개
직업 분야에서 77회(50.7%) 나타났다. 디지털교과
서의 경우 남성은 21개 직업 분야에서 353회(59.5%) 
나타났고, 여성은 12개 직업 분야에서 240회(40.5%) 
나타났다.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남성
이 여성보다 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등장하였다.
이 중 과학 관련 직업인 유명과학자와 연구직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유명과학자의 경우 서책형교과
서는 남성 3회, 디지털교과서는 남성 38회로 다윈, 
파스퇴르, 플레밍 등 남성 과학자만 등장하였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유명과학자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명과학자를 나타내는 연구직의
경우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가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서책형교과서는 남성 24회(33.3%), 여성
48회(66.7%)로 여성 과학자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
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χ2=8.000, 
df=1, p<.01). 여성 과학자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과학자는 주로 남성이며, 과학자라는 직업은 자신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다(Buck et al., 2007). 따라
서 유명과학자뿐만 아니라, 무명과학자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묘사된 선행연구(Kang et al., 2016; You et 
al., 2011)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처음으로 여성
과학자의 빈도가 남성 과학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
은 과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직업과 관련
된 역할 모델의 존재는 직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Lee et al., 2018), 여학생들의 과학
분야 직업에 대한 희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에서 연구직은 남성 118회(59.0%), 

여성 82회(41.0%)로 남성 과학자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χ2= 
6.480, df=1, p<.05). 따라서 연구직에서 여성 과학자
를 충분히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남성 과학자가 여성 과학자
보다 많은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학

Table 8.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adults’ gender by occupations

직업 분야
서책형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유명과학자
연구
기술
교육

경찰․소방
군인

보건․의료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경영․사무
미용 서비스
음식 서비스
경호․경비
영업․판매
운전․운송
건설․채굴
설치․정비
생산․기능
농림어업
역사적 인물
기타

3(100.0)
24( 33.3)
2(100.0)
9( 56.3)
—
—
—
—
—

6( 60.0)
11( 68.8)
3(100.0)
1(100.0)
3( 50.0)
—
—

3(100.0)
1(100.0)
4(100.0)
3( 75.0)
2( 50.0)
—
—

—
48( 66.7)
—

7( 43.8)
—
—

1(100.0)
1(100.0)
—

4( 40.0)
5( 31.3)
—
—

3( 50.0)
1(100.0)
4(100.0)
—
—
—

1( 25.0)
2( 50.0)
—
—

3(100.0)
72(100.0)
2(100.0)

16(100.0)
—
—

1(100.0)
1(100.0)
—

10(100.0)
16(100.0)
3(100.0)
1(100.0)
6(100.0)
1(100.0)
4(100.0)
3(100.0)
1(100.0)
4(100.0)
4(100.0)
4(100.0)
—
—

38(100.0)
118( 59.0)
13(100.0)
12( 66.7)
11(100.0)
3(100.0)
7( 29.2)

25( 89.3)
1(100.0)
8(  8.2)

52( 72.2)
4( 66.7)
1(100.0)
4( 50.0)
—

1( 16.7)
2(100.0)
2(100.0)

18(100.0)
3( 50.0)
6( 42.9)
2(100.0)

22(100.0)

—
82( 41.0)
—

6( 33.3)
—
—

17( 70.8)
3( 10.7)
—

89( 91.8)
20( 27.8)
2( 33.3)
—

4( 50.0)
1(100.0)
5( 83.3)
—
—
—

3( 50.0)
8( 57.1)
—
—

38(100.0)
200(100.0)
13(100.0)
18(100.0)
11(100.0)
3(100.0)

24(100.0)
28(100.0)
1(100.0)

97(100.0)
72(100.0)
6(100.0)
1(100.0)
8(100.0)
1(100.0)
6(100.0)
2(100.0)
2(100.0)

18(100.0)
6(100.0)

14(100.0)
2(100.0)

22(100.0)

계 75(49.3) 77(50.7) 152(100.0) 353(59.5) 240(40.5) 5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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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별이 남성에 편향되어 제시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5학년 1학기 3단원 과학이야기에 제시된
뉴스 영상에는 남성 과학자 11명과 여성 과학자 2
명이 등장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그림이나 애니메
이션 자료는 인물의 성별을 임의로 구성할 수 있으
므로, 다양한 형태의 삽화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하는 것은 과학자의 성별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인의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별 빈도

성인의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별 빈도와 백분율
을 Table 9에 제시하였다. 서책형교과서의 경우 성
인의 행동 특성은 수행적 133회(50.8%), 정보제공
적 44회(16.8%), 대인적 42회(16.0%), 중도적 37회
(14.1%), 결정적 6회(2.3%)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수행적 548회(61.4%), 정보제공적 151
회 (16.9%), 중도적 84회(9.4%), 대인적 79회(8.9%), 
결정적 30회(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수행적 특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과서에 제
시된 성인은 직업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이는 성인이 주로 직업 활동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음을 나타낸다.
각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책형교

과서의경우대인적특성을나타내는남성의빈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χ2=7.714, df=1, p<.01), 
정보제공적, 수행적, 중도적 특성은 성별 빈도에 유

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χ2=3.273, 3.057, 0.027, 
df=1, p>.05). 결정적 특성은 남녀의 빈도가 각각 5 
미만으로 통계 분석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교과서
의 경우 결정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성별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대인적 특
성(χ2=5.582, df=1, p<.05), 수행적특성(χ2=47.943, df=1, 
p<.001), 중도적 특성(χ2=4.457, df=1, p<.05)에서 여
성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고, 여성은 정보제
공적 특성(χ2=23.053, df=1, p<.001)에서 남성보다 유
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결정적 특성은 여성의 빈
도가 5 미만으로 통계 분석을 하지 않았으나 남성
28회, 여성 2회로 나타나 남성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었다.
이때,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대인

적 특성에 대해 남성의 빈도가 여성보다 높았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른 인물과 사교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었음을 나타낸다. 
디지털교과서에서는 남성은 수행적 특성으로, 여성
은 정보제공적 특성으로 특히 편향되어 제시되었
다. 즉, 디지털교과서에서 남성은 일상적인 활동이
나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여성은 학습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특정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등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
되었다.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제한되지 않고 직

업 활동이나 역할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편향되지 않은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Table 9.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adults’ character by gender

구분
빈도 (%)

남성 여성 판단불가 계 χ2

서책형
교과서

대인적
정보제공적
결정적
수행적
중도적

30(22.9)
16(12.2)
4( 3.1)

62(47.3)
19(14.5)

12(11.5)
28(26.9)
2( 1.9)

44(42.3)
18(17.3)

0( 0.0)
0( 0.0)
0( 0.0)

27(100.0)
0( 0.0)

42(16.0)
44(16.8)
6( 2.3)

133(50.8)
37(14.1)

 7.714**

 3.273
—

 3.057
 0.027

계 131(100.0) 104(100.0) 27(100.0) 262(100.0)

디지털
교과서

대인적
정보제공적
결정적
수행적
중도적

50(11.2)
46(10.3)
28( 6.3)

271(60.9)
50(11.2)

29( 9.7)
105(35.1)

2(0.7)
132(44.1)
31(10.4)

0( 0.0)
0( 0.0)
0( 0.0)

145(98.0)
3( 2.0)

79( 8.9)
151(16.9)
30( 3.4)

548(61.4)
84( 9.4)

 5.582*

23.053***

—
47.943***

 4.457*

계 445(100.0) 299(100.0) 148(100.0) 892(1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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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Trepanier-Street & Romatowski, 1999). 
특히 교과서에 등장하는 성인이 나타내는 사회적
행동 특성은 사회화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성
역할 인식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Park, 2002; Trepanier-Street & Romatowski, 1999). 
따라서 성인이 조직 사회에서 나타내는 행동 특성
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편향되지 않
은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는 모든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편향
된 경향이 있었으므로, 디지털교과서에 성인의 활
동을 단순히 많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행
동 특성에 대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
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6학년 과학과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
두 다수 학생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으로 서책형교과서는 학생과 성인 유형이, 디지털
교과서는 단일 학생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삽화에 등장한 학생을 분석한 결과, 서책형교과서
는 여학생의 등장 비율이 더 높았고 디지털교과서
는 성별 등장 비율이 유사하였다. 활동 유형의 경
우 서책형교과서는 학습 외 활동에서 남학생과 여
학생의 비율은 유사하였으나 학습 활동은 여학생
이 더 자주 등장하였고, 디지털교과서는 학습 활동
은 성별 균형을 이루었으나 학습 외 활동은 남학생
이 더 많이 나타났다.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
서 모두 학습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학생은 성별과 관계없이 대
부분 적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서책형교과
서에서 적극적 특성은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성인 분석 결과, 서책형교과서는 성별 등장 빈도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디지털교과서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활동 유형의 경우, 서책형교과서는 가정
외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균형을 이루었
으나 가정 활동은 남성이 더 많이 등장했고, 디지
털교과서는 가정 활동은 성별 균형을 이루었으나
가정 외 활동은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서책
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등장하였다. 유명과학자
는 남성만 등장했고, 무명과학자를 나타내는 연구
직은 서책형교과서는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디지털교과서는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성인
의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책형교과서에서 정
보제공적, 수행적, 중도적 특성은 성별 균형을 이루
고 있었으나 대인적 특성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
다. 디지털교과서에서는 대인적, 수행적, 중도적 특
성에서 남성이 비율이 더 높았고, 정보제공적 특성
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향후 교과서 집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서책형교과서는 성인의 등장 빈도와
가정 외 활동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는 개선이 있었
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학생이 편향되
지 않은 가치관을 수립하고 역할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처음으로 학생의 등장 빈도, 학습 활
동, 행동 특성 중 적극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자주
등장했고, 가정 활동을 하는 성인 남성과 과학 관
련 직업을 가지는 성인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제
시되었다. 향후 집필 과정에서도 과학 분야의 성별
균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균형을 넘어서
새로운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등장 빈도, 활동 유형 중

학습 활동, 행동 특성, 그리고 성인의 활동 유형 중
가정 활동에 성별 균형을 이루어 서책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학생의 활동 유형 중
학습 외 활동은 남학생이 더 많이 나타났고, 성인
의 등장 빈도, 가정 외 활동, 직업 활동은 남성에게
편향되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 성별 균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이때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그림이나 사
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
태의 삽화가 제시되므로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사
용하여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성인의 행동 특성을 조직 사회에서의 역할 측면

에서 분석한 결과,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모두 특정한 행동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편향이 나
타났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성인은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되므로,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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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묘사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무의식
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그동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새
로운 고정관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성인의 행동
이 내포하는 의미를 고려하여 성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 결과 가정 활동에서 성인 남성이 여

성보다 많이 등장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반대
되는 경향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삽화에 제시된 등장인물
의 성별을 같은 비율로 제시하는 것과 성역할 고정
관념에 상반되는 비율로 제시하는 것의 효과를 비
교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교과서 개발에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는 과학 교과서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실태를 분
석하였으므로,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 영역
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를 성역할 고정관념 측
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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