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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착시 현상 수업에서 촉발된 초등학생들의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7명(남학생 27명,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4일 간격으로 실시된 4차시의 착시 현상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매 수업 직후마다 학생들의 촉

발된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차시에 

걸쳐 측정한 9개의 흥미 변수들 모두 서로 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동일한 시점에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지된 상황적 흥미

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각 차시마다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 모두 출현

하는 개인적 흥미에 영향을 주었지만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보다 개인적 흥미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동기의 핵심 요인으로서 흥미 발달의 여러 단계 간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상황적 흥미, 개인적 흥미, 흥미 발달, 매개효과, 착시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tuational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optical illusion clas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7 fifth-grade students (27 boys and 40 girls)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a metropolitan city. Four optical 

illusion classes were conducted at four-day intervals. Immediately after each class, the students’ triggered situational in-

terest levels,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levels, and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levels were assessed and analyzed. 

The analysis indicated that all nine interest variables measured across three of the classes showed positive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ddition, at the same time point,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direct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main-

tained situational interest and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or indirect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through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as a mediator. In particular, in every class, triggered and maintained situa-

tional interest influenced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However,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exhibited a greater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interest compared to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Based o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ases of interest development as a key factor in learning motivation,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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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특정한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흥미는 학습 동기와 학업 성

취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rouch 

et al., 2018; Harackiewicz et al., 2008, 2016; Hidi, 

2006; Jansen et al., 2016; Kang & Kim, 2024; Pal-

mer et al., 2017). 흥미는 과학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강조되고 있다(곽영순 등, 2006; 

Drechsel et al., 2011; Krapp & Prenzel, 2011; Pal-

mer et al., 2016).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학습 과정

에서 흥미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유발되고 

발달한다는 것이다(Rotgans & Schmidt, 2017). 즉, 

흥미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특정 학습 상황에서 일

시적으로 유발되는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

와 특정 주제나 활동에 참여하려는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성향으로 간주되는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

erest)로 구분되어 학습 과정 및 성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Hidi & Renninger, 2006; Rotgans & 

Schmidt, 2017).

연령이나 학습의 맥락과 관계없이 흥미의 발달이 

학습 및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입

증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흥미를 촉발시키고, 촉발된 

흥미를 유지시키며, 더 나아가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Renn-

inger et al., 2019). 흥미가 발달하는 메커니즘을 깊

이 이해할수록 교사가 특정 교과나 주제에 대한 학생

들의 흥미를 발달시켜 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이 짧은 상

황적 흥미가 안정적인 개인적 흥미로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Hidi & Renninger, 2006; Krapp, 2002, 2003). 그중 

흥미 발달 연구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는 이론

은 Hidi & Renninger(2006)가 제안한 흥미 발달 4단

계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의 흥미는 연속

적인 4개의 단계로 발달한다. 새로운 흥미의 발달은 

무엇인가가 학습자의 주의를 끌 때 시작되는데, 이 과

정을 촉발이라고 한다(Dewey, 1913; Hidi & Baird, 

1986). 따라서 흥미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로, 특정 

주제에 대한 새롭거나 놀라운 정보가 포함된 학습 자

료에 의해 유발되는 흥미를 의미한다. 이때 촉발된 흥

미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보다 지속된 흥미로 이어질 

수 있다(Harackiewicz et al., 2008; Palmer, 2004; 

Rotgans & Schmidt, 2011). 따라서 흥미 발달의 두 

번째 단계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maintained situa-

tional interest)’로 특정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흥미가 

촉발된 이후 주의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

는 흥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특정 대

상이나 주제에 대해 유발된 흥미가 지속될 경우 장기

적인 차원의 개인적 흥미로 발달할 수 있다. 흥미 발

달의 세 번째 단계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emerg-

ing individual interest)’는 시간이 지나도 특정 콘텐

츠에 다시 참여하려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흥미의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

서 특정 주제나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나타낸

다. 그리고 흥미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잘 발달된 개

인적 흥미(well-developed individual interest)’로 이

어진다.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의 확고한 흥미

를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외부의 자극이나 지원이 

없어도 해당 주제에 대하여 더 빈번한 참여를 추구하

며 다시 참여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흥미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흥미 발달 4단계 모델에 의하면 개인적 흥미로 발달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적 흥미를 경험하여야 하며, 

상황적 흥미가 촉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보유하거나 흥미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자극에 노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복적인 참

여나 지속적인 자극이 없더라도 흥미가 반드시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Hidi & Renninger, 2006). 흥미 발달 4단계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가 촉발될 수 있으며, 이

렇게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되면서 특정 내용이나 

교과에 대한 선호도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즉 촉발된 흥미는 순차적으로 발달하

여 안정적인 성향의 개인적 흥미로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이론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는 모든 과목에서 촉

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성향 측

면의 흥미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Rotgans & Schmidt, 2017).

흥미 발달 이론에서는 상황적 흥미의 촉발이 개인

적 흥미가 발달하는 데 주요 결정 요인으로 본다(Hidi, 

2006; Hidi & Renninger, 2006; Krapp, 2003). 따라

서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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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Hong et 

al., 2019; Palmer et al., 2017; Rotgans & Schmidt, 

2017; Roure & Lentillon-Kaestner, 2022). 이들 연구

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 사이의 

기간을 5개월로, 유지된 상황적 흥미와 출현하는 개

인적 흥미 사이의 기간을 2개월로 두거나(Hong et 

al., 2019), 4주 동안 상황적 흥미의 반복적인 유발이 

개인적 흥미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Rot-

gans & Schmidt, 2017). 또한 Palmer et al.(2017)는 

10주 동안의 과학 수업 과정에서 상황적 흥미 경험이 

누적된다면 개인적 흥미가 발달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흥미가 다음 단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제하였으며, 상황적 흥미가 유발된 이후 상당한 기간

(4∼10주)이 지난 후 개인적 흥미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흥미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합의된 바 없이 

명확하지 않으며 흥미는 분절된 상태가 아닌 연속적

인 심리적 상태로 발달하기 때문에(Hidi & Renn-

inger, 2006; Rotgans & Schmidt, 2017), 연속된 서

로 다른 단계에서의 흥미 수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6주 동안의 수업 과정에서 드러난 

흥미가 비슷한 학생들을 군집으로 분류한 Roure & 

Lentillon-Kaestner(2022)의 연구에서는 출현하는 개

인적 흥미 수준을 보인 학생들이 유지되는 상황적 흥

미를 경험하는 집단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

를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시점에서도 학생들은 촉발된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

황적 흥미, 그리고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를 모두 경험

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여 진행된 연구는 부족하다.

학습 과정에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학습 환경이

나 외부의 지원(예: 흥미있는 학습 자료 제공)에 의해 

지속될 경우 유지된 상황적 흥미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된 상황적 흥미가 지속될 경우 개

인적 흥미로 발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누적된 상황

적 흥미 경험이 개인적 흥미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

에서(Palmer et al., 2017),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개

인적 흥미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

만 흥미의 촉발은 흥미 발달 단계의 초기에만 나타나

는 것이 아닌 흥미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Renninger et al., 2019)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뿐 아니라 출현하

는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출현하는 개인

적 흥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Ho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

지된 상황적 흥미, 그리고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간 

순차적인 선형 관계를 보여주었지만 흥미 발달 단계

별 일정 기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측정 및 분석하였

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서 촉발되고 유지되는 상황

적 흥미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사이의 관계를 다루

지는 못하였으며,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출현하는 개

인적 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밝히지 못하

였다. 따라서 동일한 시점에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를 매개로 하여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2019 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과학 성

취도에서 상위 수준(초등학교 4학년은 58개국 중 2위, 

중학교 2학년은 39개국 중 4위)을 보였으나, 과학 학

습에 대한 흥미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20). 이러한 결과는 TIMSS 2015 및 

2011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년

이 올라갈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곽영순 등, 2006, 김성일 등, 2008; 김은숙 등, 

2014),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더

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nninger & Hidi, 

2016; Renninger et al., 2015).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과학에 대한 흥미는 이후의 과학 학습 및 성취에 많

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Johnson, 1987), 학습 과정에

서 촉발된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할 경우 해당 

내용이나 주제에 더 깊이 참여하고 탐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Harackiewicz et al., 2008; Hidi & Renn-

inger, 2006; Kang & Kim, 2024) 학습 중 촉발된 초

등학생들의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어떻게 출

현하고 발달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흥미를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로 구분하여, 착시 현상을 

다루는 과학 수업의 동일한 시점에서 초등학생들의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착시 현상에 대한 개인적 흥미

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가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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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의 특

정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보다 

지속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흥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과학 

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의 흥미 발달 연구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3개 학

급 7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착

시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빛의 

직진 개념을 4학년 때 이미 학습한 상태였으며, 과학

에 대한 흥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곽영순 

등, 2006; 김성일 등, 2008; Maltese & Tai, 2010)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

여한 학생들 모두 착시 현상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었

다. 이중 4차시의 착시 현상 수업 중 한 번 이상 결석

하여 응답이 누락된 학생 4명을 제외한 67명(남학생 

27명,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Hidi & Renninger(2006)의 흥

미 발달 모델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상황적 흥미가 개

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황적 

흥미를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로 

구분하였으나, 개인적 흥미는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와 잘 발달된 개인적 흥미로 구분하지 않고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만 고려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흥

미 발달 4단계 모형에서는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와 

잘 발달된 개인적 흥미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두 개

념을 실질적으로 구별하여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무엇이 개인적 흥미를 잘 발달시키

게 되는지(또는 잘 발달된 개인적 흥미로 전환되었다

는 표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적 흥미가 발달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흥미

를 촉발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자극이나 반복적인 참

여가 없더라도 개인적 흥미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지, 잘 발달된 개인적 흥미 수준에 도달하

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등에 대해서

는 명확하지 않다(Rotgans & Schmidt, 2017).1) 둘

째, 해당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적 흥미가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잘 발달된 개인적 흥미 수준을 보이는 사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해당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상당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idi & Renninger, 2006). 따라서 착시 현상을 이해

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은 흥미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두고 촉발된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초

등학교 시기에서 과학 교과 흥미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지만(곽영순 

등, 2006; 김은숙 등, 2014),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

다는 연구(김성일 등, 2008; 김홍빈과 임성민, 2012)

도 있어 일관적이지 않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성

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기 때문에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

수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로, 종속변수는 출현하는 개

인적 흥미로, 그리고 이 두 변수를 매개하는 변수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로 설정하여 촉발된 상황적 흥미

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대하여 직접적인 또는 간

적접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흥

미는 내용-특수적인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Hidi, 2006; 

Krapp & Prenzel, 2011)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인적 

흥미는 착시 현상에 대한 개인적 흥미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Fig. 2에 제시하였다. 착시 현상

을 주제로 한 총 4차시의 수업(1차시: 주사위 착시 모

형 만들기, 2차시: 공룡 착시 모형 만들기, 3차시: 에

임즈룸 착시 모형 만들기, 4차시: 중력을 거스르는 

지붕 착시 모형 만들기)이 진행되었다. 각 차시마다 

서로 다른 주제의 착시 현상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먼저 제시한 후, 해당 현상과 관련된 원리가 적용된 

1) 이러한 이유로 Krapp(2002)은 흥미가 ‘처음 유발된 상황적 흥미(first occurrence of situational interest)’, ‘안정된 상황적 흥미(stabilized 

situational interest)’,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의 세 단계로 발달한다고 제안하며 개인적 흥미가 발달하는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Rotgans & Schmid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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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착시 모형)을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모형을 직

접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3차시 수업에

서는 학생들이 착시 모형을 만들기 전, 인간이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과 연관하여 착시 현상의 원리

를 그림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주제 및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한 이유는 개인적 흥미

로 발달하는 과정을 분석하려면 학생들이 해당 주제

나 내용에 대한 학습 경험이 적어야 하며, 학생들의 

상황적 흥미가 촉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Hidi & 

Renninger, 2006). 학생들의 상황적 흥미를 촉발시키

기 위해서는 새롭고 신기하거나 놀라움을 주는 자극

이나 직접 실천해보는 활동(hands-on activity)을 제

공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Harackiewicz et al., 

2016; Palmer, 2009; Renninger et al., 2019) 학생들

에게 새롭고 신기하거나 놀라움을 줄 수 있는 흥미로

운 요소로서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김민하, 2013), 관

련 현상에 대한 착시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공하였다. 착시 현상과 같은 모호한 자극이 포함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야 

상황적 흥미가 높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김성일 

등, 2003) 학생 수준에서 어렵지 않은 활동으로 수업

을 구성하였다. 착시 현상 수업은 일반적인 과학 수

업의 맥락, 즉 과학 수업 시간에 과학실에서 모둠별

로 자리가 배치된 상태에서 4일 간격으로 진행되었

다. 흥미 발달 이론에 근거하면 제일 첫 수업인 1차

시 직후에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 및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차시, 3차

시, 4차시 수업 직후에 학생들의 촉발된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수준을 

측정하였다.

3. 흥미 검사 도구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

를 측정한 Hong et al.(2019)의 연구에서 활용된 흥

미 측정 문항의 일부 내용을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Hong et al.(2019)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도구는 Hidi & Renninger(2006)의 흥미 

발달 모형을 기반으로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흥미

를 구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정은 과학영재교육 전공자 3인 및 과학교육 교수 1

인과 지속적인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처음 PowerTech 모형

을 만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

했다(When I made PowerTech models for the first 

time, I found that it was so much fun)’라는 원본 문

항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처음 착시현상 모형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흥미 

검사 도구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를 측정하는 3문항, 

유지된 상황적 흥미를 측정하는 5문항, 출현하는 개

인적 흥미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 단계별 문항 내용 및 Cronbach’s α 값은 

Fig. 2. Over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of the study

Fig. 1. Research model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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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부

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식 5단계 척도로 측정

하였다. Cronbach α값은 촉발된 상황적 흥미의 경우 

.805∼.875, 유지된 상황적 흥미의 경우 .903∼.943,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의 경우 .840∼.919의 범위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먼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두고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출현하는 개인

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검증은 95% 신뢰구간과 표본크기 5000의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수집된 표본

에서 반복적인 표본추출을 하여 표본추출 분포를 구

성하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어떠한 특징적인 표본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형태의 모

집단에서 수집된 표본이 작아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허원무, 2013).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들 간 상관

계수 값이 0.9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

단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송지준, 2015). 따라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ari-

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하였으며, VIF 값

이 4 미만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Gordon, 2015).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차시, 3차시 및 4차시 수업 직후 측정한 흥미 변

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세 차시에 걸쳐 

측정한 9개의 흥미 변수들 모두 서로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습 과

정에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적절한 자극과 지원이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Harackie-

Items
# of

items

Cronbach’s α

2nd class 3rd class 4th class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When I saw the optical illusion model for the first time, I found that it was so much fun

3 .805 .840 .875

When I saw the optical illusion model for the first time, I found that the function of the models was 

fascinating

When I saw the optical illusion model for the first time, I found that I enjoyed making different 

designs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Even when I have made several optical illusion models, I still find it exciting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making models and scientific concepts

5 .903 .921 .943

Even when I have made several optical illusion models, I still find myself enjoying finding out the 

reasons for the problems

Even when I have made several optical illusion models, I still find myself reflecting on my 

schoolwork when making models

Even when I have made several optical illusion models, I still find myself engaged in improving them 

from a scientific viewpoint

Even when I have made several optical illusion models, I still find a strong link between scientific 

theories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As long as there is a optical illusion class, I would be interested in making optical illusion models

4 .840 .860 .919
I find myself dwelling more on making optical illusion models than doing other schoolwork

I find that I am very excited right after my optical illusion model works well

I find that time passes very quickly when I make a optical illusion model 

Note: Italic text indicates the revised versions

Table 1. The number of items measuring interest and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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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z et al., 2008; Palmer, 2004), 이렇게 유지된 상

황적 흥미는 보다 지속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적 

흥미로 발달할 수 있다(Hidi & Renninger, 2006). 또

한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은 상황적 흥미의 촉발과 유

지 모두를 경험할 수 있고(Roure & Lentillon-Kaes-

tner, 2022), 여러 시간에 걸쳐 누적된 상황적 흥미의 

경험은 개인적 흥미 발달과 관련있기 때문에(Palmer 

et al., 2017) 세 차시에 걸친 9개의 흥미 변수들 사이

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차시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끼리의 상관관

계(r=.679∼.772, p<.01)는 다른 흥미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차시에서 독립변수인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매

개변수인 유지된 상황적 흥미(r=.417∼.674, p<.01) 

및 종속변수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r=.701∼.744,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

지된 상황적 흥미는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와 모두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639∼.757, p<.01). 

이러한 결과는 Hidi & Renninger(2006)의 흥미 발달 

4단계 모델을 고려할 때, 매 차시마다 촉발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다면 유지된 상황적 흥미 및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다면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수준도 높

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 차시에서 촉

발된 상황적 흥미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보다 출현하

는 개인적 흥미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

2차시, 3차시 및 4차시 수업 직후, 성별을 통제변

인으로 두고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

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Fig. 3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2차시의 경우, 첫 번째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매개변수인 유지된 상황적 흥

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지된 상황적 흥미

에 대한 설명력은 17.8%로 나타났고(R2=.178),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6.942, p<.01). 

각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촉발된 상황적 흥미

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18, p<.001). 이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가 종속변

수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대한 설명력은 69.1%

로 나타났고(R2=.691),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F=46.845, p<.001). VIF 값은 1.210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촉발된 상황적 흥미(β= 

.583, p<.001)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β=.393, p<.001)

는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 및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출현하는 개인

적 흥미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차시의 경우,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

적 흥미를 예측하는 회귀모형(F=28.345, p<.001)과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가 출현하

는 개인적 흥미를 예측하는 회귀모형(F=26.315, p< 

Mean (SD) Scale range 1 2 3 4 5 6 7 8

1.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II 12.18 (2.30) 3∼15 1

2.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II 16.22 (4.14) 5∼25 .417** 1

3.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II 14.51 (3.16) 4∼20 .744** .639** 1

4.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III 10.94 (2.33) 3∼15 .525** .432** .557** 1

5.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III 16.30 (3.92) 5∼25 .395** .772** .562** .674** 1

6.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III 13.70 (3.06) 4∼20 .375** .478** .553** .701** .659** 1

7.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IV 11.69 (2.44) 3∼15 .659** .358** .573** .588** .499** .569** 1

8.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IV 16.81 (4.47) 5∼25 .450* .679* .530** .488** 758** .624** .602** 1

9.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IV 14.52 (3.41) 4∼20 .490** .593** .585** .604** .630** .585** .735** .757**

Note: Highlighted text indicates the correlations among three types of interest in each class; **p<.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interes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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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수

인 유지된 상황적 흥미에 대한 설명력은 47.0%(R2= 

.470), 종속변수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대한 설명

력은 55.6%(R2=.556)로 나타났다. VIF 값은 1.83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촉발된 상황적 흥미

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5, p<.001). 이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촉발된 상황적 

흥미(β=.469, p<.001)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β=.347, 

p<.01) 역시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촉발된 상황적 

흥미 및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출현

하는 개인적 흥미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시의 경우,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를 예측하는 회귀모형(F=18.742, p<.001)과 촉발

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가 출현하는 개

인적 흥미를 예측하는 회귀모형(F=58.854,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유

지된 상황적 흥미에 대한 설명력은 36.9%(R2=.369), 

종속변수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대한 설명력은 

72.0%(R2=.720)로 나타났다. VIF 값은 1.568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변

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유

지된 상황적 흥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98, p<.001). 즉, 촉발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도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촉발된 상황적 흥미(β

=.432, p<.001)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β=.514, p<.01) 

역시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촉발된 상황적 흥

미 및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출현하

는 개인적 흥미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의 관

계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2차시, 3차시, 4차시 수업 직후의 ‘촉발된 상황적 

흥미 → 유지된 상황적 흥미 → 출현하는 개인적 흥

미’ 경로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3 참고). 

결과적으로 모든 차시에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개

인적 흥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지된 상

Fig. 3. Mediating effects of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and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Purple text indicates the 2nd class, red text indicates the 3rd class, and blue text indicates the 4th class)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Direct effect (95% CI) Indirect effect (95% CI) Total effect (95% CI)

2nd class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583 (.589 ― 1.013) .164 (.071 ― .263) .747 (.800 ― 1.253)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393 (.182 ― .418) ㆍ .393 (.182 ― .418)

3rd class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469 (.318 ― .916) .231 (.037 ― .398) .700 (.686 ― 1.155)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347 (.091 ― .451) ㆍ .347 (.091 ― .451)

4th class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432 (.369 ― .835) .307 (.163 ― .469) .740 (.798 ― 1.264)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514 (.264 ― .520) ㆍ .514 (.264 ― .520)

Note: Bootstrap approach for mediation analysis; 5000 resampling;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3. The effects of triggered and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on emerging individual interest in eac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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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 흥미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

다. 특정 내용이나 활동을 선호하는 기질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상황적 흥미가 먼저 경험되지 않으면 개인적 

흥미가 나타나기는 힘들다(Hidi & Renninger, 2006).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촉발되거나 유지된 상황

적 흥미의 반복적인 경험은 학생이 특정 대상이나 현

상에 대해 다시 교류할 기회를 찾도록 하는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로 발전할 수 있다(Harackiewicz et al., 

2016). 특히 학창 시절에 흥미 있는 과학 경험, 즉 과

학에 대한 상황적 흥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개인적 흥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Bulunuz & Jarrett, 2010; Jarrett,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새롭고 신기한 착시 현상 영

상을 본 후, 해당 현상에 대한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

고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촉발되고 유지된 상

황적 흥미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각 차시마다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 모두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영향을 주

고 있었지만,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보다 개인적 흥미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유지된 상황

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가 출현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흥미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흥미 수

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를 지속

시켜 유지된 상황적 흥미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Harackiewicz et al., 2016; Hidi & Renn-

inger, 2006; Hong et al.,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동일한 시점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

미가 출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뿐 아니

라 유지된 상황적 흥미보다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개

인적 흥미가 출현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상황적 흥미의 

누적된 경험이 개인적 흥미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기

존의 종단적인 연구(Hong et al., 2019; Palmer et al., 

2017; Rotgans & Schmidt, 2017)와 달리 본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서 촉발되고 유지된 상황적 흥미 역시 

개인적 흥미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촉발된 상황적 흥

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사

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개인적 흥미 수

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 경험

을 지속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마다 상황적 흥미를 촉발시키는 것에 더욱 초점

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흥미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초등학

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착시 현상을 주제로 한 과

학 수업의 동일한 시점에서 학생들의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4차시의 착시 현상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차시, 3차시, 4차시 직후에 촉발된 상황적 흥미, 유

지된 상황적 흥미,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수준을 측

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 차시에 걸쳐 측정한 9개의 

흥미 변수들 모두 서로 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각 차시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끼리의 

상관관계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 또는 출현하는 개인

적 흥미끼리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

일한 차시에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는 유지된 상황적 

흥미와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거나 유지된 상황적 흥미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촉발된 상황적 흥미와 

유지된 상황적 흥미 모두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에 영

향을 주었지만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보다 개인적 흥미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 동기의 핵심 요인으로서 흥미 발달의 여러 단

계 간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기존의 연구

에서는 흥미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촉발된 상황적 흥

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그리고 출현하는 개인적 흥

미 사이의 순차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국한되었지만, 본 연구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개인

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지된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여 흥미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특히 본 연구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를 매개로 하여 개인적 흥미 발달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뿐 아니라, 유지된 

상황적 흥미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적 흥미 발달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반드시 유지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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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즉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로 

발달하지 않더라도 개인적 흥미로 발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유지된 상황적 흥미보다 

출현하는 개인적 흥미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초기에 높은 수준으로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개

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과학 수업 과정에서 학생

들의 상황적 흥미를 높게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 

학습에서 상황적 흥미를 효과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

는 조건과 촉발된 상황적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습 과정에서 촉발되고 유지된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로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정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개인적 흥미가 발달하면 

관련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참여와 탐구가 늘어나 학

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Hidi 

& Renninger, 2006; Kang & Kim, 2024; Palmer et 

al., 2017),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발달시키는 것은 과학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고 알려진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 교사는 과학 학습 및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상

황적 흥미를 촉발시키고 촉발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자료나 활동,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상황적 흥

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

는 자극의 종류나 학습 환경을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착시 현상 모형을 만들어보는 활동

과 같이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거나 학생들

이 직접 만들고 실천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의 상황적 

흥미를 촉발시킬 수 있으며(Harackiewicz et al., 2016; 

Palmer, 2009; Renninger et al., 2019), 이렇게 촉발

된 상황적 흥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개인적 흥미

로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과학 교과는 신기

하고 놀라운 여러 자연 현상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많지만 과학 개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에서 적용한 주제나 활동이 아닌 다른 주제나 활동

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

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의 흥미 발달 과정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

가 진행된다면 보다 포괄적인 교육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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