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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분석

김 해 숙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송 재 홍

  이 연구의 목적은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주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공동체의 학문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자는 성취정서 연구의 국내와 국외 비교 분석을 통해 학문적

발달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여 이로부터 성취정서 분야 학문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에 나타난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심성, 하위그룹은 전체 및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에 나타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심성, 연결강도는 전체 및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에고 네트워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20까지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774편(국내 160, 국외 614)을 선정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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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키워드를 추출하고 정제하였다. 선정된 키워드로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수들을 산출하고 도표와 지식지도를

생성하였다. 모든 자료는 Netminer 4.4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에 대한 네트워크의 구조는 하나의 큰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트워크 크기는 국내는 소규모인데 반해 국외는

중규모의 네트워크 크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유형은 대다수의 노드들이 적은 수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노드에

중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핵심주제에 의해 전체가 서로 가깝게 연결

가능한 좁은 세상과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내외 공통적인 핵심주제는 ‘성취정서’, ‘학업성취’, ‘수학’,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성취목표지향성’과 ‘타당화’이다. 이 밖에 국내는 ‘학업정서조절’,

‘사회적지지’, ‘학습몰입’이, 국외는 ‘정서’, ‘동기’, ‘온라인 학습’이 독립적인 주제로

나타났다. 핵심주제는 시기에 따라 중심지위의 변동이 있었다. 1기에서는

가설검증이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에 집중되어 양적연구의 토대가 되는

‘척도개발’, ‘학업성취’, ‘통제-가치이론’, ‘자기효능감’ 등이 핵심주제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은 국내외 공통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중심주제로 나타났다.

2기와 3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 맥락에서 연구주제가 다양해졌다.

특정시기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 시기에 따라 중심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주제들을 확인하였다. 국내는 핵심주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반면 국외

연구는 2기의 핵심주제가 대부분 3기로 이어졌다.

셋째, 하위그룹 분석 결과 국내 연구는 6개의 하위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성취정서’,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성취’, ‘척도개발’, ‘자기효능감’, ‘지식구조’이다.

반면 국외 연구는 ‘학업성취’, ‘성취정서’, ‘척도개발’, ‘통제-가치이론’ 등 4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국내외 하위 지식네트워크는 융합, 분화,

생성, 소멸 등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외 연구의 경우 3기에는 하위

구성노드가 가장 많은 확장을 보였다. 성취정서와 학습환경 그룹에는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학습환경과 정서 그리고 교사 관련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었다.

넷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에 대한 이원모드 지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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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국내는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국외는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다양한 성취정서의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외에서는 교사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시기에 따라 학교 급의 적합한 측정도구 개발

여하에 따라 국내외의 연구대상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국내외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 대부분 양적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순으로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주제에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척도개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가 거듭될수록 실험연구, 혼합모형,

혼합연구, 질적연구 등 연구설계 방법이 다양해졌다. 특히 국외연구는 3기에서

질적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취정서 연구의 핵심주제에 대하여 에고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설계 간의 관계를 관계론 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기존 메타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개념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에고 네트워크는 핵심주제별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 간 관계가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지식지도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 연구자들이 핵심주제에 대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의 의의, 국내 연구에서 부족한 다양한

학습환경, 교사관련 변인과 질적연구 확대 등 주제 확장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성취정서, 성취정서연구, 지식네트워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iv -

목 차

<국문초록> ······················································································································ⅰ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의 정의 ················································································································7

가. 성취정서 ··················································································································7

나. 성취정서 연구 ········································································································7

다. 지식네트워크 ········································································································8

Ⅱ. 이론적 배경 ······································································································9

1. 성취정서의 개념 ··········································································································9

가. 성취정서의 정의 ····································································································9

나. 성취정서의 구성요소 ··························································································11

다. 성취정서의 특징 ··································································································13

라. 성취정서의 영역 특수성 ····················································································15

2. 성취정서 관련이론 ····································································································16

가. 인지평가 이론 ······································································································16

나.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 ················································································18

3.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별 연구동향 ··································································21

가. 국외 연구 ··············································································································21

나. 국내 연구 ··············································································································29

4.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탐색 ····································································33

가. 지식네트워크 개념 ······························································································33

나. 성취정서 연구의 학문구조 ················································································37

다. 지식네트워크 분석의 의의 ················································································39



- v -

라.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40

Ⅲ. 연구방법 ··········································································································43

1. 네트워크 분석방법 ····································································································43

가. 개요 ························································································································43

나.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차이 ····································································44

다. 지식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44

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46

2.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48

가. 대상 논문 선정 ··································································································49

나. 키워드 추출 및 정제 ························································································55

다. 지식네트워크 구성 ····························································································60

라. 지식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62

마. 지식네트워크 분석지표 ····················································································63

Ⅳ. 연구결과 ·····································································································70

1.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70

가.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70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70

2) 노드 중심성 ·······································································································72

3) 하위그룹 ···········································································································76

나.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82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82

2) 노드 중심성 ·······································································································85

3) 하위그룹 ···········································································································91

2.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102

가.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102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102



- vi -

2) 노드 중심성 ·····································································································104

3) 연결강도 ·········································································································107

나.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108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108

2) 노드 중심성 ·····································································································111

3) 연결강도 ·········································································································116

다. 전체기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118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118

2) 노드 중심성 ·····································································································120

3) 연결강도 ·········································································································123

라.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125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125

2) 노드 중심성 ·····································································································127

3) 연결강도 ·········································································································132

3. 성취정서 연구의 에고 네트워크 ····································································134

가. 에고 네트워크 크기 ························································································134

나. 연결양상 ············································································································136

Ⅴ. 논의 및 결론 ······························································································139

1. 논의 ···························································································································139

가.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차이 ······························139

나.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 146

1)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차이······ 146

2)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차이······ 149

다.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에고 네트워크 차이 ·········································· 152

2. 결론 및 제언 ··········································································································152

참고 문헌 ·························································································································156



- vii -

Abstract ·························································································································176

부록 ····································································································································180

[부록 1]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영문키워드 번역 ························ 180

[부록 2] 국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대상 논문 목록 ······································ 184

[부록 3]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대상 논문 목록 ······································ 192



- viii -

표 목차

표 Ⅱ-1. 통제-가치 평가에 기반 한 성취정서 분류체계 ······································· 12

표 Ⅱ-2. 성취정서 3차원 분류체계 ·············································································· 13

표 Ⅲ-1. 통계적 분석방법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비교 ······································ 45

표 Ⅲ-2. 분석대상 논문 선정 기준 ·············································································· 51

표 Ⅲ-3. 국내외별 발표논문 현황 ················································································ 52

표 Ⅲ-4. 국외 연구 대륙별 대상논문 현황 ································································ 53

표 Ⅲ-5. 시기별 분석대상 논문 수 ·········································································· 54

표 Ⅲ-6. 키워드 정제 과정(예시) ················································································· 56

표 Ⅲ-7. 연구대상 키워드 추출 하위범주 ································································ 57

표 Ⅲ-8. 연구설계 키워드 추출 하위범주 ·································································· 58

표 Ⅲ-9. 최종 선정된 키워드 수 ·················································································· 59

표 Ⅲ-10. 중심성 수식 ···································································································· 67

표 Ⅳ-1.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 70

표 Ⅳ-2.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 상위 15위 ························ 73

표 Ⅳ-3. 전체 국내 연구주제 지식 네트워크의 하위그룹 ···································· 77

표 Ⅳ-4. 전체 국외 연구주제 지식 네트워크의 하위그룹 ···································· 79

표 Ⅳ-5.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 82

표 Ⅳ-6.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연결 수 멱함수 모형 적합도 ·········· 84

표 Ⅳ-7.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86

표 Ⅳ-8.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87

표 Ⅳ-9.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 92

표 Ⅳ-10. 1기(2001～2007)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 97

표 Ⅳ-11. 2기(2008～2014)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97

표 Ⅳ-12. 3기(2015～2020)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98



- ix -

표 Ⅳ-13.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 103

표 Ⅳ-14.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105

표 Ⅳ-15.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108

표 Ⅳ-16.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 109

표 Ⅳ-17.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수 멱함수 모형 적합도 ·········· 110

표 Ⅳ-18.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112

표 Ⅳ-19.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113

표 Ⅳ-20.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 117

표 Ⅳ-21.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 119

표 Ⅳ-22.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121

표 Ⅳ-23.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 124

표 Ⅳ-24.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속성 ······················ 125

표 Ⅳ-25.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수 멱함수 모형 적합도 ·········· 126

표 Ⅳ-26.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128

표 Ⅳ-27. 시기별 국외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 연결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 129

표 Ⅳ-28.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 133

표 Ⅳ-29. 에고 네트워크 크기 상위 10위 연구주제 ··············································135



- x -

그림 목차

그림 Ⅱ-1.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 모형 ····························································· 20

그림 Ⅲ-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과정표 ·································································· 47

그림 Ⅲ-2.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 48

그림 Ⅲ-3. 대상논문 선정 과정 ···················································································· 50

그림 Ⅲ-4. 연도별 발표 논문 추이 ·············································································· 52

그림 Ⅲ-5.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대륙별 분포 ························································ 53

그림 Ⅲ-6. 행렬 변환 과정 ···························································································· 60

그림 Ⅳ-1. 전체 연구주제 네트워크의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 72

그림 Ⅳ-2.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성 시각화 ···································· 74

그림 Ⅳ-3.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하위그룹 시각화 ···································· 80

그림 Ⅳ-4.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 84

그림 Ⅳ-5.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중심성 시각화 ·························· 88

그림 Ⅳ-6.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중심성 시각화 ·························· 89

그림 Ⅳ-7.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시각화 ················ 93

그림 Ⅳ-8.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시각화 ·················· 99

그림 Ⅳ-9.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시각화(계속) ····· 100

그림 Ⅳ-10.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 104

그림 Ⅳ-11.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 106

그림 Ⅳ-12.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 110

그림 Ⅳ-13.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 114

그림 Ⅳ-14.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 115

그림 Ⅳ-15.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 120

그림 Ⅳ-16.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 122

그림 Ⅳ-17.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126



- xi -

그림 Ⅳ-18.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 130

그림 Ⅳ-19.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 131

그림 Ⅳ-20. 국내 연구주제별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 ············································ 136

그림 Ⅳ-21. 국외 연구주제별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 ············································ 137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취정서는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로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지, 정서, 동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은 정서가 학습자들의 동기, 기억, 학습뿐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는 심리학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의 탐구 주제로

인간의 학습은 물론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Lewis, Haviland-Jones, &

Barrett, 2008). 최근 이러한 정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성취정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연구는 시험불안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Pekrun, 1992). 그 이유는 정서가 인지나 동기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겨졌고 학업상황에서 관련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학문적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은 인지능력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식교환에 참여한다. 실제로 지능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대략 25%를 예측할

수 있으나(Strenze, 2007),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변인이 많이 남아 있다. 그

결과 동기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정서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서가 학업성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누적되면서 학교환경에서 정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Allen,

Robbins & Sawyer, 2010). 학습자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과제에 흥미를

가지고(Krapp, 2005), 학습과정에 노력을 기울인다(Linnenbrink & Pintrich,

2003).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 주의집중과 학습을 떨어뜨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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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Op't Eynde, De corte & Verchaffel, 2007).

성취정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서는

학업상황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고를 조직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주제로 인식되었다.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대표적으로 독일 뮌헨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Pekrun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시험불안 뿐 아니라 학업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다양하며 이러한

정서는 인지와 동기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Pekrun,

2006;　Pekrun, Goetz, Tits & Perry, 2002).

국내 성취정서에 관한 연구는 도승이(2008)와 김민성(2009)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판 성취정서 척도(K-AEQ: Korean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가 개발(도승이, 손수경, 변준희, 임지윤, 2011)되어 국내에서도

양적연구가 시도되었다. K-AEQ를 토대로 하여 학교급이나 학업상황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거나 영역 특수성을 반영한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한국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개발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성취정서와 학업성취 그리고 여러 환경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업정서

조절을 위한 척도개발 연구와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성취정서 관련 연구는 국외는 2000년대 초부터, 국내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문적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었다. 학문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핵심적인 요소는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확립해가는 것이다. 학문 분야가

체계화되는 과정에는 자연이나 사회 현상 등을 기술․설명․예측․통제하는

측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에 대한 지식체계가 축적되고 이론화되면서 학문으로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연구 분야가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자체의 본질적인 과학성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 학문의 외적

요인인 사회성도 구비하여야 한다(Nagel, 1961). 학문의 과학성과 사회성은

학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속성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성과

사회성은 해당 분과학문에 속하는 학문공동체의 학문 활동을 통해 결정된다.

학문공동체는 학문과 공동체라는 용어의 합성어이다. 학문공동체는 일정 학문의



- 3 -

범주 안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자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임형택, 1991). 사회학자인 Hillery(1955)는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소통, 관계,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공동체에서 공간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Hillery, 1955). 공동체의

핵심은 소통(communication)이라 할 수 있는데 공동체내의 소통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트워크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는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학문공동체에는 다양한 소통의 요소가 존재하며 학문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분석 등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유지해간다.

성취정서 연구 분야는 비록 아직까지는 분과학문으로써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찍이 Pekrun 외(2002)에 의해 성취정서에 대한 개념이

정의된 이후 성취정서 학문공동체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학문공동체에서는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여왔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경향분석이나 메타분석을 통해

지식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학문적 연구의 대부분은 지식 간의 관계보다는 연구내용에 대한 속성 중심의

기술적 통계분석이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속성형 데이터는 단순히

특정한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존의 통계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계학적 방법들은 변수분석을

말한다(Scott, 2012).

이러한 속성 중심의 연구는 개별주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

개별주제가 다른 개체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속성

데이터만으로는 지식의 확장, 통합, 인격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학문연구를 위해서는 속성 중심의 사고에서 관계중심의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속성 중심의 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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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정보자원은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 등 학술문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개념을 주요

키워드로 신중하게 선별한다. 이러한 키워드는 지식구조를 파악하고 연구물을

요약하는데 좋은 분류단위이다(김용학, 유소영, 2013).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특정 주제 영역의

문헌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이수상, 2018). 교육학

분야에서는 국내 과학교육 연구동향(이상균, 김순식, 채동현, 2017)과 교육혁신

관련 동향분석(김영환, 이승만, 배혜림, 손미, 2019)이 있다. 최근 교육심리학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주의력과 교육심리학 연구에 대한 지식네트워크 분석이

수행되었다(정경미, 송재홍, 김해숙, 2020; 안연선, 정경미, 송재홍, 2020).

지식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통계적 분석 기법의 속성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관계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지식네트워크란 각종 문헌정보를

구성하는 지식개체의 유형과 패턴을 공간적인 위치나 분포로 보여주는 그래프

또는 네트워크를 말한다(이수상, 2018). 이 연구에서 지식네트워크는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및 지식지도를 말한다. 지식네트워크는

지식전이를 위한 근간이다(Lin & Kulatilaka, 2006; Owen-Smith & Powell, 2004).

효율적인 지식네트워크의 구축은 지식전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Kodama, 2005),

모든 지식 연구자들이 균등하게 연결된 지식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학문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Watts, 2003).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 간의 관계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학문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곧 어떤 학문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립하는 과정인 것이다(Ronel, Adeline, Du, & Martie, 2017). 따라서 연구자가

성취정서 연구의 다양한 요소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성취정서

연구분야의 연구자들 간 지식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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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성취정서 연구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및 국외 성취정서 연구에 대한 지식구조를

탐색하였다(김해숙, 송재홍, 2020; 김해숙, 정경미, 송재홍, 2020). 이들의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 성취정서 연구주제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핵심주제와 시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미래 성취정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국내와 국외 연구가 별도로 연구되어 국내외 상호 비교가 어려운

점이다. 두 번째는 분석시점과 대상논문 선정 기준의 차이로 대상 논문 수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국외 연구에서 학위논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술지의 경우 Riss와 Scopus 검색엔진만으로 검색하여 누락논문이

발생한 반면 Review 논문과 Conference 논문이 포함되어 편파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세 번째는 연구주제와의 관계에 대한 일원모드(1-mode) 네트워크

분석만 수행되었다.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에 대한

이원모드(2-mode) 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식구조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연구주제 뿐 아니라 연구대상과 연구설계 또한 학문의 핵심개념인

지식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과학적 연구방법은 과학이

다루는 연구대상 영역(domain of intellectual inquiry)이 있어야 하고, 그

연구영역을 연구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유의

연구영역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여 그에 관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독립학문으로 성립한다(Vinacke, 1964). 최근

안연선과 송재홍(2020)은 교육심리연구의 지식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구주제와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설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대부분의 지식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연구주제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성취정서 연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문이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문공동체의 새로운 지식창출과 미래 연구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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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인간의 관심에 의해 구성되고(Habermas, 1989), 인간의 관심은 사회적

배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Berger & Luckmann, 2014).

성취정서 연구 또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와 국외는

학업상황에 있어 정서적·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취정서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연구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학업상황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느끼는

정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취정서와 관련한 연구 변인이 다를 수

있으며, 성취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도 다를 수 있다(박서연, 윤미선,

2014).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라 하더라도 문화마다 정서적 경험을

명명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 이는 사회가 정서적 반응과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와 관련되기 때문에 학업상황에서의 정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Frenzel,

Thrash, Pekrun, & Goetz, 2007). 따라서 사회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환경의 국내외 지식네트워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식네트워크를 보다 확장하여 지금까지의 성취정서 관련 검색

가능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및 시기별로 구분하여 연구주제 뿐

아니라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네트워크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즉 성취정서 연구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 시기를 통해 어떠한 지식구조로 형성되었는지 또한

초기연구 부터 성장 및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간의 추이에 따른 관계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의 지식구조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공동체의 학문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자는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전체 및 시기별 비교 분석을 통해 성취정서

연구의 전반적인 지식구조 차이 및 시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이로부터

학문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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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에 나타난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심성, 하위그룹은 전체 및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에 나타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심성, 연결강도는 전체 및 시기별

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에고 네트워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성취정서

성취정서(achievement emotions)는 학업상황에서 학습자가 성취활동 및

성취결과에 의해 경험하는 정서를 말한다(Pekrun, Goetz, Frenzel, Barchfeld, &

Perry, 2011). 이 연구에서는 수업․시험․학습상황과 학습수행상의 정서로

성취정서 연구의 측정도구에 구성된 정서가 모두 포함된다.

나. 성취정서 연구

이 논문에서 성취정서 연구는 성취정서와 관련된 주제로 수행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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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발간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물을 말한다.

다. 지식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지식네트워크(knowledge network)라 함은 지식개체의 유형과

패턴을 공간적인 위치나 분포로 보여주는 네트워크이다(이수상, 2012). 이

연구에서 지식네트워크는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research topic)와 연구주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research subject, participant, data) 그리고 연구주제와

연구설계(research design)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지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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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성취정서의 개념

가. 성취정서의 정의

성취정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취(achievement)란 학습에 의해

획득한 지식이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교육학용어사전)이며, 정서(emotion)

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표준국어대사전, 2021)를 뜻한다. 따라서 성취정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학습에 의해 획득된 지식이나 기능에 대한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서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서(emotion/affect)란 유기체가 내·

외의 자극에 직면하여 인지적․생리적․행동적으로 반응하는 발생적 또는

획득된 동기성향이라 정의하고 있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정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James(1994)는 자극적인 사건을

지각한 다음에 수반되는 신체적 변화와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Izard(1993)는 정서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상태로서

무의식적인 동기이며 비인지적 상태라고 하였다. 즉 정서는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추동상태라고 이해하였다.

반면 Harries(1989)는 정서는 느끼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통합과정이며 타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Pekrun(2006)은 이러한 정서

개념을 확장하여 정서의 역동적 시스템 구성 요소에 따라(Damasio, 2004)

정서는 인지적, 동기적, 표현적 및 주변 생리학적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심리적 하위체계의 조정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정서적 과정은

정서의 중심이 변연계 하위 체계에 생리적으로 결합한다고 가정한다(Fellous &

LeDoux, 2005). 불안을 예로 들자면, 불안을 느낄 때 긴장(정의적), 걱정(인지적),



- 10 -

회피동기(동기적), 불안한 얼굴 표정(표현적), 손에 흐르는 땀(생리학적)과 같은

다양한 양상을 포괄한다. 저강도 감정(low-intensity emotion)도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는 비록 모든 요소가 의식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정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Perkrun(2006)은 이러한 구분은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정서의 강도 차이, 지속시간, 특이성은 차원적 특성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분은 저강도 정서로 인지도가 낮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서의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개의 범주가 아닌 하나의 동일한 정서의

일부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정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일치를 보이는

것은 정서란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는 것이다.

성취정서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인 Pekrun, Goetz와 Perry(2005)는 구체적

학업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서를 학업정서(academic emotions)라고

정의하고 즐거움, 자부심, 희망, 안도감, 불안, 분노, 수치심, 절망감, 지루함 등의

학업정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Pekrun(2006)은 통제-가치이론을 정립함에 따라 학업정서를 성취정서로

용어를 수정하여 성취활동 또는 성취결과와 직접 관련된 정서라고 재정의

하였다. 과거 성취정서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성취결과와 관련된 정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습에 대한 즐거움, 교실 수업에서 경험한 지루함, 어려운

과제를 다룰 때의 좌절과 분노는 성취활동과 관련된 성취정서의 예이다. 성취

피드백 후 경험한 자부심이나 수치심은 활동결과와 관련된 정서이다. 이러한

성취정서는 상태 성취정서와 특성 성취정서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시험불안을 예로 들면 특정시점에서 주어진 상황하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시험 전에 경험한 시험불안은 상태 성취정서라 할 수 있다. 반면 특성

성취정서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정서로 개념화할

수 있다(Spielberger, Anton, & Bedell, 1976). 이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취정서는 학업 상황(수업, 시험, 학습)에서 성취활동 과정이나 성취활동 결과와

관련된 정서로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정서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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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정서의 구성요소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성취정서의 구성요소는 단일하지 않으며 다양하고

다면적이다. Pekrun 외(2007)는 Scherer(2009)가 주장한 정서의 구성요소

과정모델과 시험불안 연구에서 다요인적 측면에 대한 제안(Hodapp & Benson,

1997)을 통합하여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을 더욱 정교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성취정서는 정의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구성요소가 위계적 구조를

이루며 이 요소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제안한다.

초기 정서연구에서는 정서의 유인가(긍정적/부정적), 반응의 대상(자아, 타인,

상황, 과제), 시점(회고, 과정, 예견)등을 기준으로 정서를 분류하였다. 이중

긍정적/부정적 정서라는 양가적 구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한

방식이다. 흔히 긍정적 정서는 행복, 만족, 즐거움 등이며, 부정적 정서에는 불안,

수치, 슬픔, 무력감 등이 포함된다(Pekrun et al., 2002). 하지만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상황적 맥락과 관련이 되어 상황에 따라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고 영향력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Pekrun 외(2007)는 통제-가치이론을

근거로 성취정서를 대상초점과 평가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대상초점은

성취활동과 성취결과에 대한 정서로 구분하였으며, 학습 성과에 대한 정서는

과거와 미래의 성과예상에 대한 정서로 구분하였다. 또한 Pekrun(2007)은 가치와

통제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가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여 표 Ⅱ-1과 같이

통제-가치 평가에 기반 한 성취정서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표 Ⅱ-1을 살펴보면 통제-가치 평가의 대상을 예상되는 결과와 회고하는 결과

그리고 성취활동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어떤 가치와 통제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 표 오른쪽에 제시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즐거움이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성공할 것이라 예측하고, 이 상황을 자신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경험하는 정서이다. 감사의 정서는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 예측하고 이 상황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만이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경험하는 정서를 의미한다(Pekrun et al., 2007).

활동 관련 정서에서는 결과가 아닌 활동에 주목하는데, 학습자가 즐거움을

경험하고 학습에 열심히 몰입한다면, 결과가 아닌 학습 활동에 보다 몰입한다는



- 12 -

대상초점
평가

정서
가치 통제

결과/예상

긍정적(성공)

높음 예상되는 즐거움

중간 희망

낮음 절망감

부정적(실패)

높음 예상되는 안도감

중간 불안감

낮음 절망감

결과/회고

긍정적(성공)

관계없음 기쁨

자신 자부심

다른 사람 감사

부정적(실패)

관계없음 슬픔

자신 수치심

다른 사람 화

활동

긍정적 높음 즐거움

부정적 높음 화

긍정적/부정적 낮음 좌절감

없음 높음/낮음 지루함

것이다(Csikszentmihalyi, 2000). 결과 관련 성취정서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즐거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경험하는 짜증과

수치심을 말한다.

표 Ⅱ-1. 통제-가치 평가에 기반 한 성취정서 분류체계

출처: Pekrun, Frenzel, Goetz, & Perry(2007), p. 20

Pekrun 외(2011)는 이러한 분류체계와 앞서 언급한 성취정서의 하위요소인

정의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요인을 반영하여 성취정서 질문지(AEQ: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를 구성하였다. AEQ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성취정서는 9가지로 정적 활성화 정서에서는 즐거움, 희망, 자부심이, 정적

비활성화 정서에서는 안도감이 포함되었다. 부적 활성화 정서에서는 화, 불안,

수치심이, 부적 비활성화 정서에서는 절망감, 지루함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 성취상황인 수업, 학습, 시험이라는 세 가지 상황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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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초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활동
즐거움 이완 화 지루함

- - 좌절감 -

결과

기쁨 만족감 불안 슬픔

희망 안도감 수치심 실망

자부심 - 화 절망감

감사 - -

그 상황의 이전, 중간, 이후의 시간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이 구성되었다. 성취정서에 대한 3차원 분류체계는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성취정서 3차원 분류체계

출처: Pekrun, et al.,(2007), p. 16

다. 성취정서의 특징

AEQ에 포함된 9가지 성취정서 중 긍정정서인 즐거움, 희망, 자부심, 안도감과

부정정서인 화, 불안, 수치심, 절망감, 지루함 정서의 특징을 살펴본다.

즐거움은 학습 및 수업,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의 한 유형으로

설명된다(Pekrun, 2006). 긍정정서 중에서도 특히 활성화된 상태의 정서인

즐거움은 창의적인 문제해결이나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긍정정서이다.

이와 같은 즐거움은 어떠한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일상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즐거움 정서에

포함한다.

자부심은 인과 소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학생 자신이 스스로 노력한 것,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이 성공의 귀인 요소가 되는 경우 자존감이 향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부심 정서가 더욱 더 잘 생겨난다(Pekrun, 2006).

희망은 생리적으로 활성화되는 정서이며, 긍정적 정서이고 성취결과와 관련된

정서이다. 희망은 성취결과에 대해 가치 있는 것이라 평가하고 원하는 성취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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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중간 정도라고 판단할 때

경험하는 정서이다. 일반적인 심리학적 측면에서 희망이란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정서라 할 수 있다(Snyder, Sympson, Michael, &

Cheavens, 2001). 성취목표와 성취정서,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는 희망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행회피목표는 희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Pekrun et al., 2009).

안도감은 통제-가치이론에 의하면 생리적으로 비활성화 되는 정서로 긍정적인

정서이며 활동 결과와 연관된 정서이다. 안도감은 실패가 예상되지만 통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경험하는 정서이다.

불안은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 목표 성취 과정에서 목표 성취에 대해서 위협을

지각한 경우 경험하게 되는 정서이다. 불안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오는 개인적인 불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학습

상황에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경우 불안정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지루함의 경우 학습자가 학습 활동 과정 중에 활동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등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해지는 경우 생겨나는 정서이다. 이와 같은

지루함 정서는 학습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학습 과제 수행을

학습자가 회피하게끔 만든다(Pekrun & Stephens, 2009).

화는 생리적으로 활성화되는 정서이며 유쾌하지 않은 정서로서 성취활동과

성취결과 모두와 관련된 정서이다. 화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또한 가치가 없으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평가할 때

생겨난다. 또한 성취활동에 대해 가치 없는 활동이라 평가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화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 형성을 억제하고 심한 자아비판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Weiner, 1985).

Pekrun 외(2009)의 연구에서 화는 부적으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치심은 생리적으로 활성화되는 정서이며 부정적이고 성취 결과와 연관된

정서로 분류된다. 수치심은 성취결과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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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결과를 얻는 데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발생한다. 수치심은 부적인 관계를 통해 학업 수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krun et al., 2009).

절망감은 생리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정서이며 부정적이고 성취 결과와

관련된 정서이다. 절망감은 성취 결과가 가치 없는 것이며 실패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통제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평가될 때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절망감은

부적인 관계로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ekrun et al., 2009).

이상의 성취정서의 특징을 통해 성취정서는 정서가, 대상차원 그리고 활성-비활성에

따라 학업상황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라. 성취정서의 영역 특수성

영역이란 특별한 지식의 분야에서 사고의 기저를 이루는 표상단위, 또는

지식의 특정분야(Baer, 1998)로서 국어, 수학 등과 같은 학문의 분야를 의미한다.

영역성은 전통적으로 영역 일반성과 영역 특수성으로 구분된다. 영역 일반성은

영역 간 변별됨이 없는 것이라면 영역 특수성은 영역 내에서 수렴하고 영역

간에 변별됨을 의미한다(송인섭, 최지혜, 2011). 영역 특수성과 관련하여 학문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등은 분명한 영역 특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 구인들의 영역 특수성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 또한

영역 특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정서에 관한 영역 특수성 초기 연구는 주로 불안에 한정되어 있다(Marsh &

Yeung, 1996). 이들은 4개 교과목(수학, 영어, 과학, 사회)에서 불안이 영역

특수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Pekrun(2006)은 통제 및 가치 평가에 따른 성취정서는 영역 특수성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성취정서에 대한영역 특수성에 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성취정서에 관한 영역 특수성 연구를 살펴보면, Pekrun 외(2002)는

수학과 언어, 음악, 스포츠에서 학업 즐거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영역 특수성이 지지되었다. Goetz(2004)의 연구에서는 독일어, 영어, 음악,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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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즐거움과의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Goetz, Frenzel과 Pekrun(2006)

은 통제-가치이론의 가정에 근거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라틴어 영역에서

즐거움, 불안, 지루함 정서에 대하여 영역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생의

정서가 성적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송인섭과 최지혜(201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심리학, 경제학의

학습영역에서 즐거움, 불안, 지루함의 정서에 대하여 영역성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영역 특수성이 지지되었으며 더불어 이들은 영역 복합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편 Goetz, Frenzel, Pekrun과 Lüdtke(2007)는 학년별 성취정서의

영역 특수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학년이 오를수록 성취정서가 보다 영역

특수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취정서가 보다 영역

특수적임을 시사한다. Goetz, Pekrun, Hall과 Haag(2006)의 연구에서는 특히

수학에서의 즐거움이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반면 불안과 지루함은 높게 나타나

영역 특수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수학과목은 성적에 대한 개인차와 정서의

차이가 많은 과목이어서 수학 성취정서를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김종렬, 이은주, 2014; Pekrun et al, 2005). 수학 성취척도 개발로 국내에서도

수학과목에 대한 성취정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종렬, 2013; 심혜원,

2015; 이외숙, 2015). 이상과 같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학습자가 경험하는

성취정서는 모든 과목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업상황에

경험하는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할 때 학습 영역적 측면에서 정서에 대하여도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2.  성취정서 관련 이론

가. 인지평가 이론

일반적으로 정서의 원인을 생물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인 접근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본 정서를 밝히는데 중심을 둔

반면 인지적 접근은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에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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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도승이 외 2011). Pekrun(2006)의 통제-가치이론은 인지평가 이론을

기반으로 정립된 이론이다.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을 살펴보기 이전에

인지평가와 관련된 Weiner(1985)의 귀인이론, Atkinson(1964)의 기대가치이론,

Folkman과 Lazarus(1985)의 스트레스 평가와 관련한 정서모델, 목표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ekrun, Goetz과 Perry(2002)는 정서의 근원이 되는 인지적 평가는

기대-가치의 차원과 통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기대-가치이론에서

‘기대’는 개인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견으로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정서와 성취동기를 가진다(Turner & Schallert, 2001).

‘가치’는 과제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길 때 즐거움을 느끼며 걱정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는

줄어든다. 만약 학습자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가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면(기대), 그 학습자는 실망이나

수치심을 경험한다. 과제에서 실패한 경험은 수치심과 연결된다(Turner,

Husman, & Schallert, 2002). 이처럼 기대-가치평가는 과제수행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관련되어 특정한 정서를 지각하며, 이러한 정서는 이후 학업상황에서

내적동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Weiner(1985)는 통제의 개념을 귀인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학습자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귀인유형은 특정한 정서를

일으키고 이 정서들은 이후 학습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실패의 원인이

능력부족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차원으로 돌릴 때 절망이나 수치감을 느끼며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통제-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정서를 경험하기도 하고 수치심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Folkman과 Lazarus(1986)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일차적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서가 수반된다고 하였다. 긍정적

평가는 기쁨, 사랑, 만족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부정적 평가는 불안,

수치감,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차적 평가인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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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경우 개인의 성취신념에 영향을 받으며 비합리적 신념의 경우, 불안과

수치심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인지적 평가는

자극사건→평가→정서 순으로 일어나는 기본적 과정과 평가가 정서의 경험에서

핵심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도승이 외, 2011).

한편 Locke과 Latham(1990)은 인간이 본래 유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도 특정한 목표나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목표설정이론을 제시하였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는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곧 목표가 되며

목표 자체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Locke, Shaw, Saari &

Latham, 1981). 학습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어디까지 왔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고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결과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촉진시켜 특정한 유형의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활성화된 정서는 목표추구 과정에서 학습자의 열성의 정도를 결정하며

목표지향행동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피드백의 기능을

하거나(Emmons, 1996) 어떤 유형의 정서적 조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서적

판단으로 연결된다(Schutz & Decuir, 2002). 이처럼 학습자가 추구하는

학습목표는 정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논의는

학습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평가 및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는 이후 학습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

Pekrun(2006)은 앞서 언급한 인지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개념체계를 통합하여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학습자가 내리는 평가가 성취정서에서 핵심이며 주관적 통제 및 가치가

성취정서에 영향을 주어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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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심리학에 대한 현대의 관점은 자기와 관련된 상황평가가 정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가정한다(Scher, Schorr, & Johnbstone, 2001).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는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고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Pekrun, 2006).

통제-가치이론에서는 두 가지 평가 요인이 성취정서와 특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첫째는 성취활동 및 결과에 대한 주관적 통제(예: 과제

지속성과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이며, 두 번째는 학습활동과 결과에

대한 주관적 가치이다(예: 성공의 중요성). 만약 학습자가 성취활동이 통제가

가능하며 중요하다고 지각한다면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같은 긍정정서를 경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기대와 가치에 대한 통제-가치 평가로 경험하는

정서는 인지 및 동기 그리고 자기조절 과정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Pekrun, 2006).

통제-가치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주관적 통제-가치 평가가 성취정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질이나 유전자와 같은 특성이 성취정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성취정서의 영역 특수성 및 다양한

성취환경과 세분화된 성취정서가 이론적 모형에 포함되었다(Pekrun & Sephens,

2009). 통제-가치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 평가, 정서가 학습자의 학습 및

성취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은 그림 Ⅱ-1에

제시하였다.

그림 Ⅱ-1은 통제-가치이론의 여러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Ⅱ-1에

나타낸 1에서 12까지의 숫자는 통제-가치이론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1로 나타난 부분이 중요하다. 그림

Ⅱ-1에서 보는바와 같이 통제와 가치 평가는 성취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학습자 개인이 경험하는 성취활동 및

성취결과에 대하여 어떤 통제와 가치를 평가하는지에 따라 성취정서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평가란 각 개인이 성취활동 및 성취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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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향 조절

인지적 처치

정서-지향 조절

정서-지향 처치

문제-지향 조절

역량 훈련

학습과 사회적

환경의 설계

     환경    학습+성취    평가      정서

8

10 1112

14 5

9

통제

- 기대

- 귀인

가치

- 내재적

- 외재적

2

성취목표 신념

성취정서

- 활동정서

- 결과정서

3

기질 유전자

인지적 자원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조절

6  성취

7

  지적 역량

교수법

- 인지적 질

- 과제 요구

가치유발

자율성지지

성취

-피드백

- 결과

그림 Ⅱ-1.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 모형

(출처: Pekrun et al., 2007, p. 17)

대하여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2와 4의 과정은 화살표 방향이 통제와 가치를 향하고 있다. 이는 각 요인들이

통제-가치 평가를 매개로 성취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2는

성취목표와 신념이 4는 인지적 질, 과제요구, 가치유발, 자율성지지, 성취에 대한

피드백 등이 통제와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3의 과정은 성취정서가 개인의 기질이나 유전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성취정서는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인지적 자원,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조절 등을 매개로 각 개인의 성취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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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개인의 지적 역량은 직접적으로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8로 표시된 과정을 통하여 다시 환경, 평가, 정서에 영향을 준다. 1에서 8로

표현된 상호작용은 9에서 11로 제시된 방법에 의해 변화가능하다(Pekrun et al,

2007).

이와 같이 통제-가치이론에 의하면 환경요인이 평가요인에 영향을 주어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기질이나 유전자도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성취정서는 인지적 자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환경, 평가, 정서에

영향을 주며, 이들은 이러한 과정은 순환적으로 반복된다.

3.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별 연구동향

성취정서 연구는 정서가 인간의 인지, 동기, 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성격, 사회, 발달 심리학은 인간의

정서를 그 어느 때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그러나 교육심리학에서

정서연구는 시험불안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Pekrun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시기구분은 3개시기 즉

1기(2000∼2007), 2기(2008∼2014), 3기(2015∼2020)로 구분하였다. 시기구분의

기준은 통제-가치이론이 정립된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까지를 1기로

정했으며 그 이후를 2기로 하였다. 3기는 전환점을 찾기 어려워 1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간명하게 두 시기로 나누어 2기와 3기로 구분하였다.

가. 국외 연구

1) 1기(2001∼2007)

1기는 AEQ가 개발되고 통제-가치이론이 정립된 시점으로 주로 독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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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성취정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첫 배경이 되는 1기에

수행한 주요 연구는 Pekrun 외(2002)의 질적 및 양적연구, 성취정서 측정도구

개발과 통제-가치이론 정립이다. 또한 성취정서와 학업성취 간 상관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정서를 수업·학습·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서라고

정의하고 즐거움, 자부심, 불안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었다.

Pekrun 외(2002)가 수행한 다섯 개의 탐색연구에서 질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의 정서경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문항을 구성하여

학업정서 척도(AEQ: Academic Emotions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Perkrun

et el., 2002, 2005). AEQ는 4개의 긍정정서인 즐거움, 희망, 자부심, 안도감과

5개의 부정정서인 분노, 불안, 절망, 수치심, 지루함의 정서를 수업상황,

학습상황, 시험상황에 대해 측정한다. 이 척도를 이용하여 성취정서의 인지·동기

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학업정서가 학습과정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학업정서가 학습자의 동기, 학습전략,

인지자원, 자기조절 및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성격과 교실성향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Pekrun et el., 2002).

Pekrun(2006)은 이후 얻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취정서 연구의 개념적 틀인

통제-가치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정서를 성취정서로 수정하여

성취활동 또는 성취성과와 직접 관련된 정서라고 재정의 하였다. 통제-가치이론의

주된 기여는 성취정서의 선행조건과 결과 과정을 개념화한 모형 구축으로

성취정서에 대한 예측과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통제-가치이론을 더욱 정교화 함으로써 성취정서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성취정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 밖에 1기에는 척도개발 연구와 상관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척도개발

연구는 AEQ-M(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Mathematics)이 개발되어

(Pekrun, Goetz & Frenzel, 2005), 수학 성취정서와 관련한 상관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수학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Goetz et al., 2004), 교실환경이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Taylor, 2003) 그리고 독일과 중국의 수학 성취정서에

대한 문화 간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Frenzel, Thrash, Pekr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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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z, 2007). 연구결과 AEQ-M은 문화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측정 불변성을

보여주었다. 상관연구들은 주로 회귀분석과 SEM 모형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인과비교와 군집분석도 시행되었다.

또한 1기에 수행된 실험연구는 시험상황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학업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신피질 반응(코르티솔), 생물학적 행동 관계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Spangler,

Pekrun, Kramer, & Hofman, 2002). 연구결과 불안과 절망은 시험전이나 시작

시점에 가장 높았지만 긍정적 정서는 시험 중에 증가했다.

한편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통제-가치이론과 성취정서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Pekrun, Frenzel, Goetz & Perry, 2007) 등 통제-가치이론을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연구는 성취정서가 긍정 혹은 부정적

정서나 시험불안이라는 제한된 정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정서들로 이루어져있음을

확인하는 연구들로서 성취정서의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2기(2008∼2014)

2기는 다양한 성취정서 측정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양적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Pekrun 외(2011)는 통제-가치이론이 정립됨에 따라 초기의 AEQ

문항을 발전시켜 AEQ(Achievement Emotion Questionaire)를 개발하였다. 이

시기에 대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EQ-ES(Achievement Emotions

Questionaire Elementary School)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터키에서도 이루어졌다

(Govaerts & Gréoire, 2008; Haciöometöglu, 2013; Lichtenfeld, Pekrun, Stupnisk

y & Reiss, 2012). 대학생 대상 AEQ는 페르시아 버전이 개발되었으며(Kooshki,

Banijamali & Hooman, 2014), 중국에서는 초, 중, 대학생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척도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Guo, Shen & Yao, 2011; Ma, 2008; Xu, 20

11; Zhu, 2010).

2기에 이루어진 상관연구들은 주로 인지 동기 모델(Pekrun, 1992)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학습과 성취에 대한 정서의 영향은 인지 및 동기에

의해 매개된다고 가정 한다(Pekrun, 1992). 이에 따라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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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과 성취정서와 학업성취를 연결한 상관연구들이

증가하였다. Pekrun, Elliot와 Maier(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정서를 학업성취에 연결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은 개별 성취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정서는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ekrun 외(2010)

는 독일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루함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동기,

자기조절학습, 학습전략와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루함은 주의력

문제와 정적으로 관련되고 내재적 동기, 노력, 정교화 전략의 사용,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와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맥락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Artino, Rochelle과 Durning(2010)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동

기, 성취정서,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제가치

신념은 즐거움과 정적인 관련이, 지루함과 불안과는 부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루함과 불안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부적관계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부여 신념과 성취정서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성취정서와 여러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연구도 이 시기에

증가하였다(Artino, 2010; Erin, Lia & Lauren, 2019; Lei & Zhefeng, 2013; Shihua,

Zulin).

또한 이 기간에는 질적연구도 수행되었다. 성취정서 자료수집 방법은 주로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으나 일기, 그림, 개방형 설문 등을 통하여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였다(Goetz et al; 2014; Hareli et al, 2014; Raccanello et

al, 201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기에는 척도개발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며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 학습전략,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그리고

성취정서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3) 3기(2015∼2020)

3기에는 국외 성취정서 관련 연구가 폭증하여 최근 6년간 진행된 연구가 이전

15년간 수행된 연구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에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습전략,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등 동기와 관련된 연구가 정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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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 척도개발 연구는 성장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상관연구뿐 아니라

질적연구와 실험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상관연구를 살펴보면, 초창기부터 학업성취와 인지, 동기, 정서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상관연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습전략,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와 성취정서의 관계를 검증하는

상관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전통적으로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된다.

숙달목표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지만 수행목표는 부정정서와 관련이 있다

(Roeser, Midgleu & Urdan, 1996; Linnenbrink & Pintrich, 2002). 최근의

상관연구에서도 숙달목표는 긍정적 정서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이나 인지적 참여,

웰빙, 학업성취, 학업적 노력 등의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행목표

및 수행회피 목표는 부정적 정서를 통해 종속변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kami & shokri, 2015; Saefe, 2015; Ranellucci, Hall & Goetz,

2015; Seicol, 2016).

한편 인지, 메타인지, 정서인지, 인지평가, 인지부하 등 인지요인 또한 다양한

변인과의 상관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 가운데 인지평가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포르투갈 6학년과 8학년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인지평가, 교실 및 시험

정서, 수학 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수학 성취정서와 두

가지 환경에서 경험한 지각된 가치, 지각된 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학생의

능력과 가치평가, 시험 및 교실 상황에서의 정서적 경험, 수학 성취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Peixoto, Sanches, Mata & Monteiro, 2017).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형태로

e-러닝 학습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였다. 온라인 학습 관련

연구는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자기결정성, 통제-가치이론, 자기효능감, 교사역량

등 다양한 변인과 성취정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성취정서 경험을 파악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은 지루함, 불안, 분노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다 더

높았으며 즐거움은 감소하였다. 반면 온라인 학생들이 성취과제나 기술적



- 26 -

통제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희망,

수치심, 절망 등의 체계적인 성취정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Stephan, Mark

us & Gläser, 2019).

그리고 교사지원, 부모지원, 또래지원과 같은 환경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성취정서는 환경과 성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체이다.

교사의 자율성지지 및 긍정적 지원이 성취정서와 교실정서, 학업참여 및

학업성취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vasani et al, 2017; Rosenbau,

Kaplan, & Cohen, 2018; Zhen, Ding, & Ying, 2017). 또한 부모지원 관련 연구는

학업성취, 수학, 성취목표지향성, 숙제, 가치신념, 인지, 자기효능감, 통제-

가치이론 등 다양한 변인과 성취정서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Buff,

Reusser과 Dinkelmann(2017)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에서 아동들의

학습 즐거움을 부모지원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학습

즐거움은 부모지원과 정적효과가 있었으며 부모통제 지각과는 부적효과가

있었다.

3기에는 질적연구도 활성화되었는데 주로 질적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성취정서 연구에서 내용분석은 심층면접과 개방형 설문 그리고 사진, 그림,

얼굴표정, 일기, 비디오 등 다양한 정성적 자료들이 수집되어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수업, 시험기간 및 피드백 주간)진행된 집중

종단일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업 및 시험 주 동안의 성취정서는 GPA

시험점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드백 주 동안 성취정서는

시험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정서는 성취결과가 알려졌을

때 성취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eterson, Brown & Jun,

2015).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설적 비판, 부정적, 긍정적 피드백에 따라

성취정서를 평가하는 연구도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작문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것을 상상한 대로 개방형 설문에 답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Fong

et el., 2017).

한편 학생의 불안이 다른 학업정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19

명의 대학생들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신생기반 이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했다(Pelch, 2018). 신생기반 이론(Emergent grounded theory)은 귀납적



- 27 -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사용하여 인지 및 인간 행동 모델을 개발한다. 연구결과

학생의 불안과 긍정적, 부정적 학업정서,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상세한 이론적 모델의 개발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학업정서가 학업성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들이 불안 등의

정서를 어떻게 경험하고 대처하며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실험연구를 살펴보면, 국외 성취정서 연구에서 실험연구는 대부분 준 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로 이루어졌다. 실험연구에서는 마인드맵, 자기효능감,

인지부하, 문제기반학습, 놀이치료, 과학, 탐구기반학습 등과 성취정서와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Dabir, Asadzadeh, & Hatami(2017)는 초등학생

의 부정정서 감소를 위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기반 한 놀이치료 연구를 수행했

다.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30명으로 나누어 실험집단

은 10회기의 세션을 받았다. 연구결과 부모-자녀 관계 기반 놀이 치료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부정정서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 실험연구에서는 단어학습,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성취, 학습동기, 인지전략,

자기패배행동, 증강현실, 학업참여 등과 성취정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Ilter(2016)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질집단 사전 사후 설계로

단어학습과 성취정서와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실험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실험그룹이 일반적인 단어 인식 지식을 향상시키고 목표 단어 의미 습득에서

비교 그룹보다 성공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그래픽 조직자 사용은 사회

과목에서 문맥학습과정보다 긍정적 정서(즐거움, 희망, 자부심)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dad 외(2018)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정서에 대한 인지행동 접근 방식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자살행동을 보인 40명의 학생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되었다.

실험결과 훈련 프로그램은 자살위기 학생의 긍정정서를 높이고 부정정서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한편 초등학교 속진 수학 수업에 참여하는 6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지루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준 실험 비교설계가 수행되었다(Barlett, 2017).

치료그룹은 CAP(Contract Activity Packages)의 교육을 받은 영재 및 비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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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그룹은 CAP의 교육을 받지 못한 속진 수학 수업에

참여하는 영재 및 비 영재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성별, 영재, CAP

교육여부에 관계없이 지루함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P사용이 교실환경에서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전략이 아니거나 CAP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교육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권장된다.

척도개발 연구는 2기에 비해서는 활발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척도개발

연구는 수행되고 있다. 이 기간에 수행된 척도개발 연구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란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성취정서를 측정하기

위여 TAE(Teacher Achievement Emotions) 척도가 개발되었다. 일본에서도

교사 성취정서 척도(AEQ-T)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척도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24항목으로 구성된 단축형 성취정서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정서 척도를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정서조절 척도(AERQ-Acadedmic Emotion Regulation Q

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상황회피, 능력개발, 주의 재지정, 재평가,

억압, 호흡, 배출, 사회적 지원 등의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한다(Burić, Sorić, & Pe

nezić, 2016).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유기화학과정에서 성취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Moreira, Cunha, Inman, 2019).

메타연구를 살펴보면, 성취정서에 대한 양적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분석

연구도 소수 수행되었다. 메타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수행되었으며 ‘교사지원,’

‘학업성취’, ‘기술기반학습’에 관한 메타연구가 있다. Lei와 Cui(2016)는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정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논문 35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정서와 학업성취와는 정적상관,

부정정서와 학업성취와는 부적상관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또한 Lei, Cui와 Chiu

(2018)는 학업정서와 교사지원과의 상관연구 65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했다. 연구결과 교사지원과 학업정서의 관계에서 학생들의 문화, 연령,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지원과 긍정정서와의 효과크기는

동시아시아 학생보다 서유럽과 미국 학생들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부정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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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서유럽과 미국 학생들보다 동아시아 학생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정서와의 상관관계는 대학생에게 높았으며, 중학생에게는 낮게 나타났다.

나. 국내 연구

국내 연구의 시기별 구분은 1기(2008∼2012), 2기(2013∼2016), 3기(2017∼2020)

로 구분하였다. 시기구분은 2011년말 K-AEQ(Korean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가 개발되어 양적 연구가 서서히 시작한 시점인 2012년까지를 1

기로 정하였다. 그 이후를 2기로 정하였으며 3기는 전환점을 찾기 어려워 1

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간명하게 두 시기로 나누어 2기와 3기로

구분하였다.

1) 1기(2008∼2012)

국내에서 성취정서에 대한 통제-가치이론은 도승이(2008)와 김민성(2009)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도승이 외(2011)는 AEQ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한국어판

성취정서 질문지(K-AEQ)를 개발하여 양적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기간에는

주로 척도개발 연구와 상관연구가 수행되었다. 척도개발의 경우 앞서 언급한 K-AEQ

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정서 척도가 있다(소윤재, 2012). 또한

체육수업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정서경험 척도가 개발되었다(김동환, 이병준, 2010). 뿐만 아니라 유지현(2012)은

학업정서조절 척도를 개발했으며, 유지원(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수업에서

학업정서 척도(e-AES)를 타당화하였다.

상관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통제-가치이론 등 다양한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주로 회귀분석과 SEM이 활용되었다. 특히 1기에는 체육정서 측정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체육수업, 체육태도 등 체육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박중길(2010)은 체육수업에서 과제가치, 성취목표, 정서 및 과제지속성과의 인과적

관계를 SEM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제가치 지각은 숙달접근목표를

통해 긍정적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긍정적 정서, 숙달접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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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회피목표를 통해 과제 지속성에 직·간접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박중길(2011)은

통제-가치이론을 이용하여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취정서에 대한 성취목표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숙달접근목표와 자기효능감은

즐거움과 희망, 자부심의 긍정적 활성화 정서를 정적을 예측하는 주요변수로 나타났

다. 반면에 숙달회피와 수행회피목표는 화, 불안, 수치심의 부정적 활성화 정서 및

희망 없음과 지루함의 부정적 비활성화 정서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현진과 김현진(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동기, 학업정서 및

인지적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 간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조절 동기의

세 수준 모두 직접적으로 또는 긍정적 정서의 매개를 통해 인지적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사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반응이

주어진 학습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후 학습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손수경과 도승이(2012)

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교사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 학습전략과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연구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성취목표는 성취정서를 매개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성취목표는 학생의 개별 성취정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한편 조한익(2012)은 초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성취정서,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과 구조적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수업, 숙제

및 시험상황에서 숙달접근과 수행접근 목표지향성은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수행회피와 숙달회피 목표지향성은 불안감과 지루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즐거움은 학업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불안감과 지루함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인섭과 최지혜(2011)은 학업정서의 영역성을 탐색하여 영역 일반성,

영역특수성, 영역 복합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즐거움, 불안, 지루함의

정서에 초점을 두고 영어, 심리학, 경제학의 서로 다른 학습 영역에서 이들

정서의 영역성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정서의 영역 특수성이 지지되었고

영역 일반성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학업정서가 영역특수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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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2013∼2016)

2기에는 1기에 비해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다양해진 반면 척도개발 연구는 1

기에 비해 드물게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회귀분석, SEM, 인과비교 등의

상관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상관연구는 성취정서,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정서조절,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수학, 학습동기 등 다양한 연구주제와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이나 SEM이 많이 활용되었다. 한편 이

기간에는 학업정서조절, 습식 수채화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기반 학습을

연구주제로 하는 실험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상관연구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도 학업과정 및 결과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 정서, 인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상관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연구설계는 주로 SEM과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최지혜(2014)는

대학생을 성취정서, 성취목표지향성,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취목표지향성은 성취정서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숙달 및 수행목표가 높을수록 긍정정서를, 낮을수록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정서는 학습전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긍정 및 부정 성취정서 경험에 따라

학습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정서조절 연구는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적열등감,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 등 다양한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유지현(2013)은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경로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적 정서조절이 학업성취에 가는 경로와 학습전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로 가는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한편 자기조절학습 연구는 이러닝수업, 수업태도, 학업성취도, 수학,

부모자녀관계, 사회적지지, 자기결정성 등 다양한 변인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임선아, 이귀숙, 류다정(2016)은 사회적지지, 성취정서,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성취정서와 자기조절학습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지지가 긍정 성취정서를 촉진하게 되어 학생의 정서를 안정시키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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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척도개발 연구는 주로 영역 특수성을 반영한 측정도구가 이루어졌다. 초등학생

과학 학습정서 검사도구(김동현, 김효남, 2013)와 중학생 과학 성취정서 질문지

(전지영, 2014), 한국판 중학생 수학 성취척도(김종렬, 이은주, 2014)등이

개발되었다. 실험연구는 학업정서조절과 학습정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왕민자와 최지은(2015)은 초등학생의 학습기술 및

학업정서조절 증진을 위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기술 및 학업정서조절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기(2017∼2020)

3기에는 2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논문이 발행되었으나 다양한 새로운

연구주제가 다루어졌다. 주로 상관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척도개발과

메타연구도 수행되었다. 상관연구는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정서조절 등이 다양한 연구주제와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SEM과 회기분석이 많이 활용되었다. 3기에는 학습몰입, 학업낙관성, 실패,

부모성취압력, 자아탄력성, 자율성 등 이전에 등장하지 않은 다양한 연구주제가

출현하였다. 김연정, 장현아(2020)는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학업성취압력,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학업정서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부모학업성취압력과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학업정서와는

정적상관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정서, 학습몰입과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김주연, 조규판(202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취정서, 학업낙관성,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검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변인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3기에 수행된 척도개발 연구는 대부분 영역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과학영역에서는 이러닝 수업에서 중학생 과학영역 성취정서

질문지와 간편형 과학학습정서 검사지가 있다. 또한 학교체육정서 척도와 중학생

읽기 성취정서 검사도구도 개발되었다(김승주, 최숙기, 2019; 김창현, 2017;

이철훈, 2017; 전지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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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연구는 박서연과 윤미선(2017)이 국내논문 47편과 국외논문 58편에 대하여

연구변인과 연구방법 등에 대한 동향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변인에 대한

빈도를 중심으로 국내외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이정민과 고은지(2017)는

국내논문 17편을 대상으로 학업정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과 성취정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해숙과 송재홍(2019)은 국내논문 22편을

대상으로 성취정서 척도에 대한 경향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각 척도의 특징과 효과크기 및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기간에 국내 및 국외 성취정서 연구에 대한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네트워크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정서 연구에 대한

네트워크의 구조성 속성, 핵심주제, 하위 지식구조 및 키워드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김해숙, 송재홍, 2020; 김해숙, 정경미, 송재홍,

2020).

4.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탐색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지식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탐색을

위하여 지식과 지식구조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알아본 후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취정서의 학문구조를 고찰한다. 그리고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분석의 의의와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식네트워크 개념

1) 지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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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지식에 대한 정의는 오랜 기간 철학자들의 논쟁거리였다.

고대 소피스트들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 객관적 지식이 가능한지 의혹을

제기하고, 지식은 사회의 관습과 개인에 따른 상대적 신념이나 의견,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세계와 현실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면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

학파는 모든 형태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자들은 이에

맞서 신에 대한 절대지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신앙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다양한 지식 체계를 세웠다. 이 시기부터 현대까지 철학은

다양한 지식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종의 인식론적 작업으로 발전했다

(Russell, 2009).

지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식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한 사람뿐

아니라 집단의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도 지식이라고 부른다

(글로벌 대백과 사전, 2021). 캠브리지 영어사전에서는 지식이란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한 정보나 이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식은

사람의 마음이나 정보(기록물)에 의해 지금까지 축적된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지식은 지식의 형태에 따라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실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의 관계에 따라 사실적·절차적·

개념적 지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Meyer & Sugiyama, 2006). 또한 Srivastava

(1992)는 사물이나 개념과 같은 실체와 사람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식이

생성된다고 표현하였다. Brookes(1980) 또한 지식은 상호관계에 의해 연결된

개념들의 구조이며 정보는 이 구조의 작은 부분이라고 보았다.

한편 지식이 무엇인지는 학문이란 개념을 묻는 질문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식 곧

학문은 철학이자 과학이었다. 철학과 과학의 이별은 칸트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는 지식과 가치의 영역을 나누었다. 칸트 이후 학문은 지식의 영

역, 곧 과학의 영역을 의미하게 되었고 형이상학과 배제한 지적 영역으로 자리



- 35 -

잡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76). 과학이란 개념은 중층적이다. 이를테면 과학이란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이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간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Dampier, 1961)이며 과학이란 자연과 우주현상에 대한 해명(Nash, 1963)

이라 선행연구자들은 정의하였다. 반면, 보다 광의적 개념은 과학이란 사물의

법칙과 이치에 관한 바른 지식체계 또는 그것을 밝히는 학문이며, 과학은 자연과

인간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행위(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4)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과학은 좁은 의미에서 자연과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서 학문 자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은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지식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식은 학문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구조의 개념

구조의 사전적 정의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를 말한다.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정신 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인지과학의 핵심개념으로 확립되었다(Jonassen & Wang, 1993). 따라서 이

용어는 인간의 지식과 지능형 기계(AI)에 의해 작동될 구조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경계 개념으로 구상되었다(Ley, 2020). 지식구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

간에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지식구조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한 Farr

adane(1952)에 의하면 지식의 분류에 대해 정의하면서 분류란 지식구조의

표현이자 이론이며, 지식구조는 지식의 여러 다른 부분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Bruner(1960)는 「교육의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각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라고 설명한다. 즉 그는 지식의 구조를

사물이나 현상의 관련을 파악하게 해주는 틀로 보았다. 사물의 관련을 파악해

주는 틀이란 ‘사물을 보는 안목 또는 탐구방법’을 의미한다. 그는 각각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그러한 개념이 활용될 때 비로소 학문을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runer가 정의한 개념처럼 각 학문의 기본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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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구조라 정의한다면 이는 지식구조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Cohen(1957)에 의하면 학문의 지식은 지식과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학이란 각 변인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연구가 아니라 그

변인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 있느냐 하는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지식의 연구”

를 강조하였다.

한편 Strange(1994)는 지식이 어떻게 발견되고 저장되며, 누가 어떤 방법과

조건으로 누구에게 전달하는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지식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즉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 지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주체, 지식을

확산시키는 동력을 포괄하는 전체 체계가 지식구조라고 설명한다. Strange가

제시한 개념은 이후 지식구조의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반면 Eveland, Marton과 Seo(2004)는 지식구조를 지식이 조직되는 하나의

방식을 의미하며 핵심키워드와 새로운 키워드가 배치되어있는 구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 김민(2009)은 학문의 지식구조란

학문의 지식체계, 곧 구조화된 학문적 체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학문의

지식구조를 토마스 쿤(Kuhn, 1962)의 패러다임 접근방법과 함께 해석학적·

정신과학적 접근방법 그리고 계량정보학의 방법론을 활용한 지식구조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량정보학의 저자동시인용기법은 네트워크분석에 기초하여

지적구조에 대한 연구경향에 따라 학문의 지식구조를 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방법이다(이수상, 1999; 이재윤, 2006). 이러한 개념을 통해 새로운 학문이나

연구주제의 생성은 지식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지식구조는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지식구조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구조는 지식과 지식 간의

관계를 강조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의 지식체계, 곧 구조화된 학문적 체계(학문구조)를 파악하고 구조로

이루어진 구성요소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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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정서 연구의 학문구조

지금까지 성취정서 연구의 학문체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학문체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성취정서 연구의 학문구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문적 체계 또는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의견은 찾아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학문의 대상,

목적, 연구방법론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학문 체계는 일반적으로 각 학문의 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플라톤은 학문체계를 하나의 원리 즉 이데아를

유일한 진리로 보았으며 데카르트는 유한한 것을 학문체계로 제시하였다. 한편

콩트는 연구 방법의 차이가 지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 자연과학을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단계의 학문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그는 ‘과학’적 방법론적

통일에 의한 학문 체계를 성립시켰다(김대영, 홍후조, 2013). 이와 같이 과학에

기반 한 학문 체계는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사회 과학 분야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손호철, 2000).

지식은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서 시작이 된다. 연구란 인간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종승, 2009).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한 연구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여 그 현상에 관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식체계가 축적되어 학문으로 성립한다. 이러한 지식의 체계가

학문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문의 과학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학문의 과학적 연구방법은 과학이 다루는 연구대상과 그것을 처리하는

연구방법을 근거로 규정할 수 있다(Kemeny, 1959). 어떤 학문 분야가 하나의

독립학문으로 성립하려면 최소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그 학문 분야의 고유의 지적 연구대상 영역(탐구주제)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연구영역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해서 그에 관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독립학문으로 성립한다(Vinacke, 19

64; 박병기, 2012). 즉 학문의 과학성은 연구대상이 있어야 하고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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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체계를 갖는 연구주제, 그리고 독특하고 체계적인 연구방법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체계로 적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도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일반적인 학문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취정서가 독립적인 학문이 되려면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갖는 성취정서 연구의 하위영역에 대한 탐구주제가 있어야

한다. 김해숙, 송재홍(2020)과 김해숙, 정경미, 송재홍(2020)은 국내외 처음으로

성취정서 연구에 대한 지식구조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수학 그리고 통제-

가치이론 등은 성취정서 연구의 하위영역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한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 즉

성취정서의 통제-가치이론이 정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ekrun, 2006).

학문연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대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취정서 연구가 학문으로서 지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습자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상 성취정서의 연구대상은 학습자,

학생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연구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와 교사 일반 성인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나 교사의 정서와 지지도 학생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서연과 윤미선(2017)의 연구에서는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대상이

모두 초, 중, 고, 대학생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는 학생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 학생과 부모, 학생과 교사와 일반성인도 포함되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연구방법론(methodology)은 추상화된 수준의 명제와 경험적 수준의 연구가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현상이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이론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이군희, 2010). 또한 연구방법은 가설을 설정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분석, 또는 해석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법을 말한다(배규환, 2007).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혹은 본인의 방법론적 관점에 따라 연구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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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적 속성과 특질에 따라 해당 연구 및 학문의 성격을 결정짓는다(Cre

swell, 1994).

성취정서 연구 역시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갖추어야한다. 이를 위해 성취정서 연구에 주요 사용되는

연구방법을 파악하고 각각의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고유한 연구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성취정서 연구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서연과 윤미선(2017)의 동향분석 연구에서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방법은 상관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회귀분석,

인과비교, 척도개발, 질적연구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취정서 연구는 일정한 조건 형식을 갖춘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다. 지식네트워크 분석의 의의

지금까지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도되었던 연구의 대부분은 지식 간의

관계보다는 연구내용에 대한 속성 중심의 기술적 통계분석이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속성 중심의 연구는 개별주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

개별주제가 다른 개체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지식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지식구조가 지식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면 지식네트워크는 단순히 지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학문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학문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곧 어떤 학문공동체의

존재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립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지식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작업은 해당 연구 공동체내의 행위자(actors)

및 자원(resources)간의 다양한 연결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문공동체가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있다

기존 지식의 건설적인 관리와 새로운 지식의 개발은 학문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암묵적 지식은 문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Helms & Buijsro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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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식의 전이 및 교환, 공유를 위한

학문공동체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Ahuja & Carley, 1999). 효율적인

지식네트워크의 구축은 지식전이를 위한 핵심요소이다(Kodama, 2005). 뿐만

아니라 지식네트워크는 학문공동체가 지식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Watts, 2003).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적 연구는 지식 간의 관계와 이러한 관계가 구성하는

지식네트워크가 지식생성, 확산, 흡수 및 지식의 활용과정을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Corey, Ralph & Aniu, 2012). 지식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통계적 분석 기법의 속성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관계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지식네트워크 분석은 지식지도(Knowledge Ma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상(2012)은 지식네트워크를 각종 정보를 구성하는 지식개체의 유형과

공간적인 위치나 분포로 보여주는 네트워크로 지식지도를 지식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지식지도는 대량의 지식정보에 감춰진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준다(이수상, 2012). 지식지도 구축은

암묵적 지식을 가시화하고 지식의 근원, 변화양상,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Grey, 1999; Liebowitz, 1999). 지식지도의 주요 장점은 지식자원의 가시성을

높여 학문공동체에서 관련 전문지식을 찾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식지도는 검색 시간을 절약하며, 전문지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Grey, 1999).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네트워크 분석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육심리학에서도 지식네트워크 분석이 수행되었다(안연선, 송재홍, 2020; 안연

선, 정경미, 송재홍, 2020; 정경미, 송재홍, 김해숙, 2019). 이들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속성중심의 경향분석이나 메타연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주제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향후 연구주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라.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성취정서에 관한 지식네트워크 연구는 국내에서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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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그동안 수행되었던 성취정서

의 지식구조에 관한 연구를 먼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성취정서의 지식구조를 탐색했던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향분석이나 메타분석들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박서연과 윤미선(2017)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논문 47편과 국외논문 58편에 대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변인과

연구방법, 연구시기, 연구대상, 측정도구 등이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메타분석

연구의 경우 김영숙과 조한익(2015)은 성취정서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논문 26편을 대상으로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정민과 고은지(2017)는 국내논문 17편을

대상으로 학업정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통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한편 김해숙과 송재홍(2019)은 국내논문 22

편을 대상으로 성취정서 척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외에서도 메타연구가 소수 수행되었다. 학업정서와

학업성취, 학업정서와 교사지원과 성취정서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Lei & Cui, 2

016; Lei, Chiu & 2018). 이처럼 국내외에서 소수이지만 성취정서와 학업성취 등

몇 가지 변인에 대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성취정서 연구의 특정 변인들에 대한 빈도와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줌으로써 성취정서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기존의 경향분석은 개념들 간의

관계보다는 연구내용에 대한 속성 중심의 기술적 통계분석이 대부분 사용되었다.

이러한 속성 중심의 데이터는 개별주제가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계성을 통한 학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취정서 연구 분야에서도 지식네트워크

분석이 수행되었다. 김해숙, 정경미, 송재홍(2020)은 국내 연구가 시작된 2008

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 성취정서 연구의

핵심주제가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등임을 밝히고

하위지식네트는 어떤 영역으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핵심주제와



- 42 -

하위지식네트워크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식지도를 제시하여

변화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주제만을

지식구조를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식구조를 부분적으로만 탐색이 되었다. 추후 국내 성취정서가 나아갈 방향과

제한사항으로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구조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해숙과 송재홍(2020)은 앞에서 제기된 연구의 제한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외 연구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학술지 414편만을 대상으로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주제와

하위 지식네트에서 하위그룹과 이에 속한 주제와의 관계 등을 탐색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다양한 연구 분야를 탐색하여 제시하였다. 제한점으로

연구주제 뿐 아니라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네트워크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특정 몇 개의 변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관계를 전체기간과 시기별로 변화추이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시각화를 통해 기존의 범주형 내용분석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숨어있는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국외 연구에 대해 연구주제만을 대상으로 지식구조를 파악하여

지식구조를 온전히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학문의 과학성은

연구대상이 있어야 하고 독자적 이론체계를 갖는 연구주제, 그리고 독특하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있어야 보편타당한 지식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주제뿐 아니라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간의 지식구조 탐색이 필요함을 제한점으로 남겼다. 또한 검색엔진을

Scopus와 Riss만 활용하여 누락 논문이 발생하였으며 학위논문 또한 반영되지

않아 지식구조를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Riview

논문과 Conference 논문이 포함되어 편파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기에 한계가 있어

연구주제 뿐 아니라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국내외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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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네트워크 분석 방법

가. 개요

네트워크(network)는 사물이나 사람들을 상호 연결한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직물(fabric)과 같이 엮이거나 맞물린 관계들을 말한다(Scott,

2012).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조직․사물 등 분석 대상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김용학,

2003; 손동원, 2002). 네트워크 구성요소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이루어진다.

사람이나 사물의 개체는 노드로 표현하고, 노드 간 연결 관계는 링크로 표현하여

현실 세계의 각종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네트워크 분석이다. 노드는 상호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행위자(actor)를 나타내며, 사람이나 조직체, 출판물이나

키워드 등을 의미한다. 링크는 노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이수상, 2012).

현실세계를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고 분석하며 설명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다루는 영역이 바로 네트워크 과학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과학은 시스템 과학의

연구 방법론적 성격을 갖지만,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과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이수상, 2012).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이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간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과학 패러다임은

전체론 적 과학이다. 20세기까지는 기계론적 과학 시스템으로 사회계의 특정한

현상을 미시적인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그것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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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들을 이해했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사물이나 현상이 제대로 이해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소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원주의적 사고방식, 기계론적 과학의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이 출현하였고 이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네트워크 과학의 연구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이수상, 2012).

나.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차이

연구방법론은 학문의 지식 창출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사회과학 분야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으로 구분되며, 양적 연구방법이

주로 많이 활용되어 그 위상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메타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되어 왔다. 통계적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가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기본적으로 개체의

속성보다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분석대상의 초점이

개별속성에서 관계속성으로의 전환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할 때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내 나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내가 자주 교류하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배를 피우면 나 역시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 해당 현상과 관련한 속성 외에도

관계적 시각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 표 Ⅲ-1은 통계적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다. 지식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네트워크 분석은 정보통신네트워크, 도로나 철도와 같은 운송네트워크, 사람이

나 조직들 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사회 네트워크, 학술논문의 저자 및 키워드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네트워크 분석 등이 있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지식네트워크 분석은 계량적 지식사회학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계량정보

분석 방법은 명시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데이터까지 수집하여 분석하는



- 45 -

구분 통계적 분석 방법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

분석대상 모집단, 개체의 속성 네트워크, 개체의 관계

분석데이터 개별적 개체의 속성 데이터 개체들 간의 관계데이터

과학관
전체는 부분의 합

(환원주의적 사고)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

(전체론적 사고)

가정 각 개체는 독립적인 행위자이다.
각 개체는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표 Ⅲ-1. 통계적 분석 방법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비교

출처: 이수상 (2012). p. 83.

방법이다. 여기에는 학술논문의 각종 서지정보의 연결 관계들을 추출하여 분석하

는 계량서지적 분석 방법에서 과학적 지식정보, 웹의 구조정보 등에 얻어지는 각

종 지식개체들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한다. 지식네트워크는

대량의 정보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유형의 패턴을 찾아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식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

첫째, 정보자원으로부터 지식개체(knowledge entity)를 추출한다. 지식개체의

사례로는 저자, 키워드, 인용, 하이퍼링크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식개체들 간의 지식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지식개체를 노드로, 지식관계를 링크로 하는 지식네트워크를 생성한다.

넷째, 생성된 지식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정보자원의 유형은 학술논문, 보고서, 단행본,

특허문헌, 공문서, 언론기사, 웹문서 등이다(이수상, 2012). 이와 같은 지식네트워크

분석은 지식의 관계를 수치화, 통계화, 그래프화하여 관계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

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에 있어

유용한 하나의 연구방법이 된다.

지식네트워크 분석방법에는 정보자원과 관계의 유형에 따라 인용 네트워크, 저

자네트워크, 키워드 네트워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간략히 소개하면 인용 네트



- 46 -

워크는 문헌 A가 문헌 B를 인용하였을 경우, 인용 네트워크는 인용한 문헌 A와

인용된 문헌 간에는 주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용문헌과

피인용 문헌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용 네트워크, 또는 그들 문헌들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용저자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공저 네트워크는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학술지 논문 형태로 학술지식

을 만들어 낸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공저자는 논문 한편을 함께 쓴 연구자들의

상호 관계이다. 공저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저자이며, 링크는 공동저술이라는 저

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공저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내에

서 개별 연구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학술적 영향력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가

능하다.

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에서 지식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논문에서 사용된 중심이 되는 주제어들 간의 상호관계이다

(김용학, 2007).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노드가

되고 이 키워드가 동시 출현하는 관계가 링크가 된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특정한

주제 영역의 문헌 집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빈도를 계산하여, 각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구성된

네트워크이다(이수상, 2012).

예를 들어, 한 편의 논문에 대한 저자 키워드가 가, 나, 다, 라일 때 (가-나),

(가-다), (가-라), (나-다), (나-라), (다-라)처럼 모든 키워드 간의 관계가

연결된다. 이러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관련 키워드 간의 연결을 통해

지식의 구조를 도식화하며, 기존의 인용 분석 방법들이 관측하지 못한 지식

구조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저자가 작성한

연구주제 키워드와 연구자가 수집한 연구대상, 연구설계 키워드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문헌의 키워드를 분석 단위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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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루어지는 개념이나 하위지식 및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e, 1999). 이러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네트워크로 묘사하고 핵심키워드와 다른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결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Ⅲ-1은 이수상(2012)이 제시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그림 Ⅲ-1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뤄진다. 즉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텍스트가 수집되고 이 수집된 텍스트에서

키워드가 선정된다. 이 후에 키워드 간의 관계가 파악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구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식지도를 작성하고 각 분석 지수에

의하여 분석한다.

언어 텍스트

수집
키워드 선정

키워드 간

관계 파악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분석

지식지도

작성

그림 Ⅲ-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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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이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성취정서 분야의 연

구주제와 연구주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를 전체기간 및 시기별로 파악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Ⅲ-1는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이다. 이 장에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에 따른 연구방법

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시사점 도출

  자료수집 및

코딩
대상논문 선정 키워드 추출

및 정제
    코딩

지식네트워크

구성

   동시출현
빈도분석

주요키워드선정
키워드네트워크

구축

연구주제와 연구주제

일원모드(1-Mode)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이원모드(2-Mode)

전체

및

시기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설계

에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구조적속성 연결강도중심성 하위그룹

그림 Ⅲ-2.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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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논문 선정

1) 논문수집

이 연구의 국내논문 분석대상은 성취정서와 관련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모두 수록되었을 경우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다. 국내 논문 자료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연구재단

(KCI) 검색엔진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성취정서’, ‘학업정서’, ‘학습정서’ 등의

단어이며. 국내 성취정서 연구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1차 검색결과 487편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논문 274편과 성취정서와

관련이 없는 논문 49편, 리뷰논문 4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학위논문 61편(박사: 18, 석사: 43), 학술지 99편으로 최종 160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외 연구 분석 대상은 성취정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다. 학위논문은 PQDT(ProQuest

Diosserations & Theses Global)와 DDOD(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그리고 중국, 대만 지역의 Airti Library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식네트워크 분석대상은 그 연구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선정한다. 그러나 성취정서 연구 분야는 전문 학술지가 없으므로 Scopus,

Springer, Education Source, Riss, Google Scholar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academic emotion’, ‘achievement emotion’,

‘learning emotion’ 등이다. 모든 검색결과를 통합하여 중복된 문헌은 제거한

결과 총 2,927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차 검색에서는 제목과 초록 또는 전문을

확인하여 성취정서와 관련되지 않은 논문과 초록이 없는 논문 2,075편을

제외하여 852편을 수집하였다. 3차 검색에서는 Review 논문 172편과 Conference

논문 66편을 배제하여 학위논문 72편(박사: 44, 석사: 28), 학술지 542편, 최종

614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논문 선정과정은 그림 Ⅲ-3과 같으며,

논문 선정기준은 표 Ⅲ-3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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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논문(5,403)
� 학술지(4,961): Riss(2,229), Scopus(670),

Education Source (513), Springer(556)
Google Scholar(993)

� 학위논문(442): PQDT(207), DDOD(3)
Airti Library(232)

국내논문(487)

� RISS(226), KCI(261)

       중복(2,750)       

� 국내(274) � 국외(2,476)

� 중복 연구 제외 후(3,140)

� 국내(213), 국외 (2,927)

관련변인 및 초록 부재(2,124)

� 국내(49) � 국외(2,075)

� 관련변인 부재 제외 후(1,016)

� 국내(164) ⦁국외(852)

� 지식네트워크에 포함된 논문(774)

� 국내(160): 학위:61(박사-18, 석사-43)

학술지: 99

� 국외(614): 학위:72(박사-44, 석사-28)

학술지:542

배제논문(242) 

⦁Review(176)국내:4, 국외:172

⦁Conference(66) 국외: 66

  문  

  헌

  수

  집

  문

  헌

  식

  별

  최

  종

  선

  정

  선

  정

  기

  준

그림 Ⅲ-2. 대상논문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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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분석대상

국내

- 2008∼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행 된 성취정서 관련 학위논문 및

KCI에 등재된 학술논문(Review 논문제외)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 검색 단어: ‘성취정서’, ‘학업정서’, ‘학습정서’

국외

- 2001∼2020년까지 국외에서 수행 된 성취정서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Review, Conference 논문제외)

- 학술논문: Scopus, Springer, Education Source, Riss, Google

Scholar

- 학위논문: PQDT, DDOD, Airti Library

- 검색단어: ‘academic emotion’, ‘achievement emotion’, ‘learning

emotion’

표 Ⅲ-2. 분석대상 논문 선정 기준

국내외별 발표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 연구는 614편(연평균 30.7편)으로

국내 연구 160편(연평균 12.31)보다 국외 연구가 연평균 18.4편 더 많이

발표되었다. 학위 논문의 경우 국내외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국외 학위논문은 검색이 제한되어 모든 국가의 학위논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학위논문 검색이 가능한 검색엔진은 DDOD, PQDT, Airti

Library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국내 학위논문은 계속 증가하다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학술논문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외의 경우 학위논문은

2017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2018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학술논문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국내는 석사학위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이 석사논문

보다 2배정도 더 많이 발행되고 있다. 국내외별 논문 발표 현황은 표 Ⅲ-3과

같으며, 연도별 논문 발표 추이는 그림 Ⅲ-4에 제시했다.

표 Ⅲ-4는 국외 연구 대륙별 논문대상 현황으로 교신저자가 소속된 국가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분포도는 그림 Ⅲ-5에 제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27편(42%)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유럽은 독일 93편(36%), 북아메리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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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외 국내

2001∼
2007

2008∼
2014

2015∼
2020 계

2008∼
2012

2013∼
2016

2017∼
2020 계

박사 3 20 21 44 - 8 10 18

석사 2 10 16 28 4 21 18 43

학위소계 5 30 37 72 4 29 28 61

학술지 29 164 349 542 17 42 40 99

계 34 194 386 614 21 71 68 160

미국이 93편(19%) 발표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앞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각국의 성취정서 관련 논문 발표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Ⅲ-3. 국내외별 논문 발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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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연도별 논문 발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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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국가 수 편수 국 가

아시아 11 259

중국(127), 이란(61), 터키(16), 필리핀(14), 대만(13), 일본

(8), 싱가포르(4), 인도(4), 사우디아라비아(3), 이스라엘

(3), 인도네시아(3), 말레이시아, 요르단, 타이(각 1)

유럽 13 223

독일(93), 핀란드(28), 스페인(14), 이탈리아(12), 영국(12),

네덜란드(9), 크로아티아(9), 포르투갈(9), 스위스(6), 프랑

스(6), 그리스(5), 노르웨이(3), 루마니아(3), 벨기에(3), 오

스트리아(3), 슬로베니아(2), 아일랜드(2), 러시아, 브라질,

스웨덴, 폴란드(각 1)

북아메리카 3 115 미국(93), 캐나다(17), 멕시코(5)

남아메리카 3 7 아르헨티나(3), 칠레(3), 콜롬비아(1)

오세아니아 1 6 오스트레일리아(6)

아프리카 4 4 남아프리카공화국(1), 말라위(1), 우간다(1), 이집트(1)

계 35 614

표 Ⅲ-4. 국외 연구 대륙별 대상논문 현황 ( ) 편수

그림 Ⅲ-5.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대륙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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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외 국내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2001∼

2007: 7년)

(2008∼

2014: 7년)

(2015∼

2020: 6년)

(2008∼

2012: 5년)

(2013∼

2016: 4년)

(2017∼

2020: 4년)

논문 수 34 194 386 21 71 68

연평균

논문수
4.8 27.85 64.17 4.2 17.75 17.0

2) 시기별 분석대상 논문

이 연구에서는 전체 및 시기별로 구분하여 지식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시기별

구분 기준은 국외 연구의 경우 1기(2001∼2007), 2기(2008∼2014), 3기(2015∼

2020)로 구분하였다. 1기는 AEQ가 개발되고 통제-가치이론이 정립된 시점인

2007까지를 1기로 하고 그 이후를 2기로 정하였다. 3기는 전환점을 찾기 어려워

1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간명하게 두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는 1기(2008년∼2012), 2기(2013년∼2016), 3기(2016∼2019)로 구분

하였다. 시기 구분은 2011년 말 K-AEQ가 개발되어 양적 연구가 서서히 시작한

시점인 2012년까지를 1기로 정했으며 그 이후를 2기로 정했다. 3기는 전환점을

찾기 어려워 1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간명하게 둘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를 구분하고자 시도

하였으나 국내외 연구시점이 서로 다르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연구의 전환점을

결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선행연구 김해숙, 정경미, 송재홍(2020)과 김해숙,

송재홍(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결과가 보다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3개

기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기간 지식네트워크 분석은 국내외 간 특징을

비교하였고 시기별 지식네트워크 분석은 국내 또는 국외 연구 내에서 시기별

변화 경향성을 탐색하였다.

표 Ⅲ-5. 시기별 분석대상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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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워드 추출 및 정제

키워드 추출 및 정제는 분석대상 논문에서 키워드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이다. 정제작업은 추출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약어, 단·복수, 품사 형태, 변경,

띄어쓰기 등을 분류하고 통제하여 가장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이수상, 2012).

1) 연구주제 키워드

이 연구에서 키워드 수집은 저자 키워드와 연구자 키워드 두 가지로

수집하였다. 연구주제 키워드는 저자가 제공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저자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목과 본문을 확인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키워드 추출 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와 관련된 키워드는

제외하고 연구대상과 연구설계 키워드는 별도의 준거에 의해 연구자가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추출된 키워드는 오류가 없도록 반복

확인하였다.

저자 키워드와 연구자가 추출한 키워드는 정제작업을 수행하였다. 키워드는

동일한 개념이라도 저자에 따라 상이한 용어로 표현될 수 있어 다른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키워드 정제 작업을 통해 동일한 의미를 갖는 키워드가

다른 네트워크 노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리하였다. 유사한 주제를 의미하는

키워드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수식어는 삭제하고 조사와 동사, 띄어쓰기,

특수부호도 통제하였다. 키워드는 연구자가 신중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문제의식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함축한 주제어이다. 따라서 각 논문에 제시된

키워드를 가능하면 원래의 형태로 분석에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국내 논문은 한글로 국외 논문은 영문 키워드로 1차 정제하였다. 영어가 아닌

페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크로아티아, 중국어 등으로 표기된

키워드는 정제 전 Google 번역기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영문

키워드의 경우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수정하고, 복수형 단어를 단수로 하며

부사 및 형용사를 제거하고 명사들 간에 동의어를 하나의 대표 키워드로

수정하였다. 한편 영문 키워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로 2차 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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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기준 정제이전 정제이후

유사용어 통일

. 학습정서, 학업정서, 수업정서, 학습자의 정서,

학습자정서, 수업 성취정서, 학업상황의 정서
. 성취정서

. academic emotion, achievement emotion

→ achievement emotions

.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outcome → academic

achievement

. 성취정서

. 학업성취

띄어쓰기 삭제 . 이러닝 수업 . 이러닝수업

영어 외 외국어 . الانفعالات الأکاديمية → achievement emotions . 성취정서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 인지적 자기조절학습 전략, 자기조절학습

능력
. 자기조절학습

. perceived social support→social support . 사회적지원

소문자 통일

(약어, 고유대명사

제외)

. Social Cognitive→social cognitive

. Cognitive ability→cognitive ability

. 사회인지

. 인지능력

조사, 동사 삭제 . 학업상황의 정서조절 . 학업정서조절

키워드 분리 . 수학학업성취도
. 수학

. 학업성취

제거

연구대상 . 초등학생, 청소년 . 삭제

연구설계 . SEM, 확인적 요인분석 . 삭제

표 Ⅲ-6. 키워드 정제 과정(예시)

하였다. 다만 세계 공통 약어로 된 영문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등과 같은 약자이다. 이러한 키워드 정제과정은 교육심리

전공교수 1명, 박사 수료생 2명과 적합성을 협의 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선 과정을 반복 수행하였다. 연구주제 키워드 정제준거 및 정제과정에 대한

예시는 표 Ⅲ-6과 같다. 키워드 정제작업 결과 국내논문 160편의 논문에서

추출한 키워드는 667개로 논문 편당 평균 4.16개로 나타났으나 정제과정을 거쳐

중복항목을 제거 후 최종 196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국외논문은 614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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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범주

학생
초등*, 중고등*, 대학*, 초중고*, 중고대*, 기타학생*(대학원생, 영

재학생, 자폐학생 등)

비학생 교사
*

중복 학생+교사*, 학생+부모*

문헌 논문*

기타대상자 성인*, 기타(미분류대상: 로봇, 테니스선수, 기독교신자 등)*

논문에서 추출한 키워드는 2,853개로 평균 4.5개로 나타났으며 정제과정을 거쳐

중복항목을 제거 후 최종 56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2) 연구대상 키워드

연구대상 키워드는 연구자가 초록이나 본문을 읽고 직접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표 Ⅲ-7은 연구대상 키워드의 하위범주이다. 연구대상 키워드는 크게 학생,

비학생, 중복, 문헌, 기타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중복은 학생과 비 학생이

중복되었을 경우이며 기타학생은 소수의 대학원생과 학교급을 알 수 없는

학생이 포함되었다. 메타연구 등 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은 문헌자료로

구분하였다. 이 밖의 대상은 기타대상자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하위범주에 따라

성인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코딩과정은 오류가 없도록 3차에 걸쳐 반복

확인하였다. 코딩 하위범주는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1명과 박사수료생 2명과

협의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12개의 연구대상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표 Ⅲ-7. 연구대상 키워드 추출 하위범주

주. * 최종 코딩된 키워드임.

3) 연구설계 키워드

연구설계 키워드는 연구대상과 동일하게 논문에서 제공하는 연구설계 정보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과 연구설계의 키워드 추출

하위범주는 표 Ⅲ-8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설계를 크게 양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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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연구설계 키워드 추출 하위범주

구분 하위범주

질적연구* 내용분석, 심층면접, 개방형설문, 경험보고서, 관찰, 사례연구

양적

연구

상관연구

SEM*
회귀분석

*
, 인과비교

*
, 혼합모형

*
, 군집분석

*
, HLM

*
, 기타

상관
* (요인분석, 단순상관, 다차원척도, 기하학적척도, 정준상관

등)

실험연구 통제집단*, 이질집단*, 단일집단*, 혼합설계*

기타연구
척도개발

*
, 메타연구

*
, 혼합연구

*
, 프로그램개발

*
, 기타(미분류 설

계)*

주. * 최종 코딩된 키워드임.

질적연구, 기타연구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범주는 다시 하위범주로 나누었다.

질적연구는 내용분석, 심층면접, 관찰,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이 수행되었으나

각각의 출현빈도가 낮아 모두 질적연구로 코딩하였다. 상관연구는 1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회귀분석과 3개 이상 변인의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회귀관계)를 모형의 적합도를 통해 확인하는

SEM을 구분하였다. 또한 t검증이나 ANOVA 등의 분산분석은 인과비교로

분류하였으며, 종단연구방법은 혼합모형(잠재성장모형, 잠재전이분석)과 계층적

선형모형인 HLM(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사성에

기초하여 군집으로 집단화하여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분석은 군집분석으로

하위범주를 분류하였다. 이 밖의 상관연구는 기타상관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실험연구는 무선배치를 하여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한 진 실험은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증을 하였지만 무선배치를

하지않은 준 실험연구는 이질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통제집단을 두지 않은

실험연구는 단일집단으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설계한 연구는 혼합설계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 기타연구로 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한

연구는 척도개발, 개별 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연구결과를 효과크기로

산출한 연구는 ‘메타분석’, 질적 및 양적방법을 동시에 활용한 연구는 ‘혼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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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설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71 153 6 11 14 14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프로그램개발’로 코딩하였다. 이외의

연구는 ‘기타(미분류설계)’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분류과정은 오류가 없도록 3차에

걸쳐 반복 확인하였다. 연구설계 하위범주는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1명과 박사수료생

2명과 협의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17개의 연구설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4) 최종 키워드 선정 결과

일반적으로 키워드 분석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정제된 모든 키워드로 네트워크

를 구성하지 않고 출현빈도 분석을 하여 적절한 수의 키워드들을 선별하는 작업

을 하여 주요키워드를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이수상, 2012). 주요 키워드

를 선정하는 이유는 수집된 키워드를 모두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면 관계구조가

복잡해지고 시각적으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

는 출현빈도 2회, 국외 연구는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출현빈도 기준을 다르게 정한 이유는 국외 연구의 경우 국내 연구에 비해

키워드가 3배 이상 많아 지식지도에서 노드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 선

정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설계 키워드 수는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최종 선정된 키워드 수

5) 데이터 코딩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식의 데이터 코딩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추출된 키워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Excel에서

문헌×키워드의 쌍으로 된 매트릭스 행렬을 작성하였다. 한편 서로 다른 유형의

키워드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주제×연구대상, 연구주제×연구설계

형식으로도 코딩하였다. 이를 전체 및 시기별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코딩 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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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네트워크 구성

  Newminer 4.4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키워드에 대한 코딩자료를 입력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1차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국내 연구는 연결강도 2, 국외

연구는 3이상의 키워드에 대하여 주요키워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였다.

1) 연구주제와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연구주제와 연구주제와의 관계는 일원모드(1-mode) 지식네트워크로 구축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관계 데이터는 전통적인 속성 데이터와는 달리 정사각형의

매트릭스로 표현되어 분석된다(Scott, 2012). 이 매트릭스에 속성을 어떻게

배치하여 분석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가 구성된다(Borgatii,

Everett, & Johnson, 2013). 일원모드 네트워크는 행과 열이 모두 같은 속성의

개체 행렬을 가지고 구성된다. 매트릭스에서 개체와 개체 간에 관계가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주제 매트릭스를

연구주제와 연구주제 간 관계를 나타낸 일원모드 매트릭스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변환과정을 그림 Ⅲ-6에 제시하였다.

K1 K2 K3 K4

K1 1 1 1 0
K2 1 1 1 0
K3 1 1 1 1
K4 0 0 1 1

T1 T2

K1 1 0
K2 1 0
K3 1 1
K4 0 1

T1 T2

K3K1 K2 K4

K1 K1

K3 K4

T: 논문

K: 키워드

그림 Ⅲ-6. 행렬 변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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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 지식네트워크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 지식네트워크는 이원모드(2-mode)

지식네트워크로 구축되었다. 이원모드 네트워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키워드 간 관계를 표현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원모드 네트워크는 다른

속성으로 결합된 2세트 이상의 다양한 속성들의 연결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속성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Wasserman & Faust, 1994). 연구주제 간의 관계는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하여 양적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주제들이 어떤 연구맥락에서

수행되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일환으로 연구범주별로 분류한 논문들의 키워드에 대해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에고 네트워크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는 에고라 불리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액터(actor)

와 그 액터와 연결된 알터(alter)라 불리는 다른 액터들, 그리고 이 알터들 간의

연결로 구성된다(곽기영, 2014). 에고 네트워크는 하나의 노드를 중심에 두는

것이므로 그 중심과의 관계로 모든 사항이 집약된다. 에고 네트워크는 중심에서

퍼져 나가는 스타(star)모양을 가지게 된다(손동원, 2012).

이 연구에서 에고 네트워크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연구주제와 이와 연결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가 알터가 된다. 이에 따라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대상

과 연구설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지표로는 네트워크 크기,

밀도, 연결강도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크기를 분석지표로 하였다.

네트워크 크기는 에고 노드를 제외한 1단계 이웃 관계에 있는 모든 노드수를 말

한다(이수상, 2012). 이 연구에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전체기간에 대하여만 분

석하였다. 왜냐하면 에고 네트워크 크기가 작아 시기별로 구분했을 때 에고 네트

워크가 형성되지 않거나 스타 모양을 가지지 못하여 시기별 구분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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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이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주제에 대한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과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관계에 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심성

분석,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중심성 분석, 연결강도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에서는 노드 수, 링크 수, 밀도, 평균연결강도,

평균연결거리, 직경, 군집계수 및 네트워크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성취정서의 연구주제에 대한 핵심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수상, 2012).

이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지수를 산출하여 노드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취정서 연구의 하위 지식네트워크를 탐색하기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하위그룹 분석은 서로 밀도가

높게 연결되어 있는 노드끼리 클러스터링 되는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에 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연결중심성, 연결강도를

분석하였다. 대부분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지수들 중에서 분석 자료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연결 중심성 지수만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Kang, Lee, Kim, &

Park, 2018). 따라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은 분석 자료의 비방향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다양한 중심성 지수들 중에서 연결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식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는 Netminer 4.4(Cyra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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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시각화하기 위해 Eadeds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 알고리즘은 다른

모델에 비해 빠르게 구현되며 노드는 평면에 잘 분산되고 인접노드는 서로

밀접하게 배치된다. 즉 각 노드의 로컬 네트워크 구조를 잘 설명한다.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이원모드 네트워크는 Kamada-Kawai

알고리즘(Kamada & Kawai, 1989)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서로 인접하지

않은 노드 간의 이상적인 거리를 측정하여 노드가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하여

시각화된다.

마. 지식네트워크 분석지표

앞서 언급하였듯이 네트워크란 노드와 링크의 구조화된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노드는 키워드를, 링크는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선을 의미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지표

는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이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네트워크 크기, 밀도, 평균연결정도,

평균연결거리, 직경, 군집화 계수, 네트워크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가) 네트워크 크기

네트워크 크기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를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규모

라고도 한다. 그리고 링크의 수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크기를 말하기도 한다.

네트워크 크기가 작은 경우, 관계 데이터는 비교적 쉽게 조사가 가능하다. 반면

네트워크 크기가 매우 크면, 노드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노드 크기의 관점에서 노드 데이터 규모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규모

는 노드수가 100개 이내, 중규모는 100∼1,000개, 대규모는 1,000∼10,000개, 초대

규모는 10,000개이상으로 구분한다. 중규모의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분

석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이수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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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도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에 연결된 정도를 말하며, 전체

노드들이 연결된 개수로 표현된다. 밀도는 1에서 0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의 응집성, 결속도, 복잡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일반적으로 관찰된 밀도는 집단의 크기와 반비례한다(Scott, 2012). 서로

다른 속성으로 구성된 이원모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낮다(곽기영,

2017). 밀도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연결된 링크수를 연결 가능한 전체

링크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다) 직경

직경(Diameter)은 네트워크 내의 연결거리 중에서 가장 긴 연결거리를 말한다.

이는 네트워크 내의 두 노드를 연결하는 연결거리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노드 간의 거리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지름이라 부르기도 한다(이수상, 2012).

라) 평균 연결정도

연결정도(Degree) 는 한 노드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노드의 개수로 정의된다.

연결정도는 특정 노드의 영향력 또는 활동력을 인식하는 지표이다. 연결정도가

높으면, 그 노드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수상,

2012). 평균 연결정도는 연결망 내에 존재하는 총 연결 수를 연결망에 속해 있는

총 노드들의 수로 나눈 것이다(김용학, 김용진, 2019).

마) 평균 연결거리

연결거리(Distance)는 특정 노드 간에 연결된 거리 즉 단계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관계’를 가진 두 노드 사이에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직접

관통해서 도달해야만 하는 최소의 직선수를 말한다(손동원 2002). 따라서

연결거리는 그러한 연결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 즉 최단거리를 의미한다.

연결거리가 짧을수록 두 노드 간에는 가깝게 연결 되어 있으며, 연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수상, 2012). 네트워크의 평균 연결거리는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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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의 연결거리 평균을 말한다(김용학, 김영진, 2019).

바) 군집계수

군집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특정 노드와 이웃한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확률을 말한다. 군집계수는 군집화 계수 또는 결속계수라고도

한다. 군집화는 특정 지역의 이웃 노드들이 밀접하게 구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군집계수는 지역 군집계수와 전역 군집 계수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군집계수라

하면 지역 군집화계수를 의미한다. 군집계수는 Wasts와 Strogats(1998)가 사회

네트워크에서 발견 가능한 클러스터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그들은 좁은 세상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척도로 군집계수와 평균연결거리를

제안하였다(이수상, 2012).

사)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 유형은 위상구조(topology)의 측면에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Erdos-Renyi(1950)에 의해 만들어진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는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특정 확률에 따라 서로 무작위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 즉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노드들은 평균적으로 균일한 링크수를

가지며 종모양의 정규분포로 나타난다. 무척도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는

연결정도 분포가 멱함수(거듭제곱) 법칙을 따른다(Barabásid & Albert, 1999).

네트워크에서 멱함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네트워크에 독특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링크의 연결 패턴에서 선호적 연결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극히 많은 링크를 가지는 소수의 허브가 발견된다.

셋째, 좁은 세상 네트워크 현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웹사이트

연결구조, 논문인용 연결망, 공동저자 연결망 등이다(이수상, 2018). 이

연구에서는 멱함수 검증을 위하여 ‘Power Law’ 모형 적합도 a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a의 값이 2∼3에서 유의한 값을 가질 때 멱함수의 분포를

이룬다(Clauset, Shalizi, & Newman, 2009). 멱함수 분포에서는 소수의 링크만

노드가 매우 많은 링크를 가지고 대부분의 링크는 적은 수의 링크만을 가지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게 늘어진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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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는 미국의 수학자인

Wasts와 Strogats(1998)가 제안한 네트워크 모델이다. 외견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매우 멀리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들 사이가 실제로는 매우 짧은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한다(이수상, 2018).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징은 군집계수가 높고 평균연결거리가 짧다(Wasts & Strogats, 1998).

평균연결거리가 짧다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 간에 지름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국지적(local)으로 연결성이 높고,

전역적(global)으로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이웃노드들 간에는

서로 연결되어 응집되어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들도 군집 내 특정노드에

의해 연결되어 지름길이 형성되어서,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들에 대한

연결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게 되는 좁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이수상, 2018).

2) 중심성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다. 중심성은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 중심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주목받는 주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중심성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Freeman, 1979). 각

중심성의 수식은 표 Ⅲ-10과 같다.

가) 연결 중심성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연결 중심성이 높을수록 많은 노드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은 전체 노드 수에서 특정 노드와 연결된 개수의 비율로

측정된다.

나) 근접 중심성

근접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평균적으로 가까이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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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중심성 수식

구분 수 식

연결 중심성

 
  



≠
  노드의 연결 중심성

  노드수
  노드가 개의 다른노드와 갖는 링크의수

′   


′   노드의 표준화 연결 중심성

  노드의 연결 중심성

  노드수

근접 중심성

 




  










≠   


  노드의노드근접중심성

′


  노드의표준화노드근접중심성


  




  노드와노드간의최단경로거리의합

  노드의개수

     

                         

매개 중심성

  
    

 ≺ 


         노드의 매개 중심성

  두 노드 와간의 최단 경로의개수

  노드 와간의 최단 경로 가운데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로의개수

  

  

출처: 곽기영(2014). 소셜네트워크 분석. 청람. p. 185, 186, 193, 200에서 연구자가 정리

측정하는 전역 중심성 척도이다.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의 합이 작을수록 근접

중심성이 높다. 가장 짧은 거리로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노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의 거리란 링크의 수로 표현되는 경로거리를 뜻한다(김용학, 김영진,

2019).

다) 매개 중심성

매개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서로 다른 노드들 간의 최단경로에 얼마나 자주

위치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노드를 매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해당 네트워크에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최수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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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그룹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중심성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집단들이 어떻게 나뉘고

연결되어 있는가이다(김용학, 김영진, 2019). 하위집단은 하위그룹, 하위 네트워크라

고도 부른다. 여기서는 하위집단을 탐색하기 위하여 응집 그룹 간의 관계 및 특

성을 파악하므로 하위그룹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란

네트워크 내에서 유사성으로 군집화된 노들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이를 커뮤니티 구조(community structure)라고 한다(Girvan & Newman, 2002;

Newman, 2004). 커뮤니티 구조는 각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구조화되는데, 여기서

커뮤니티란 공통적 관심이 비교적 밀착되어 있는 하위집단이다. 전체 네트워크는

상호 구분가능하며 다양한 하위집단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하위집단이 의미하는 바는 맥락적 군집을 이루는 개

념들의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맥락적 군집들이 전체 키워드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구주제가 표출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Paranyushkin, 2011).

하위그룹을 파악하는 다양한 접근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분석을

하였다. 커뮤니티 분석은 Blondel 외(2008)가 제안한 Blondel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커뮤니티 분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그룹으로 묶어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으로 이를 통해 응집 그룹의 특성 및 응집 그룹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위그룹 적합도 지표로는 집단크기, 밀도, E-I, SMI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는 E-I(Extemal-Internal) 지수와 SMI(Segregation Matrix index) 지수를 하위

그룹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E-1지수는 그룹 외 링크 수와 그

룹 내 링크 수 비율을 계산한다.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

록 그룹내 링크가 많다는 의미이다. SMI지수는 그룹 외 링크 밀도와 그룹 내 링

크 밀도 비율을 계산 한 값으로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E-I지수와는 반대

로 1에 가까울수록 그룹 내 링크 밀도가 높다.

4) 연결강도

연결강도는 이원모드에서 두 개의 키워드가 링크로 연결된 빈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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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강도는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연결 간의 빈도와

강도, 영향 등 다수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강한 연결을 보이는 키워드

간에는 신뢰성, 친밀성, 상호관계 빈도가 높다(Granovetter, 1973). 따라서

지식네트워크에서 강한 연결을 보인 노드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결강도를

분석하였다.



- 70 -

구분 노드 링크 밀도 직경 컴포넌트
평균

연결거리

평균

연결정도

군집

계수

네트워크

유형

국내 71 130 .05 2 1 1.95 1.85 .84
좁은 세상

및 무척도
국외 153 310 .03 3 1 1.99 2.02 .83

Ⅳ. 연구결과

1.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이 연구에서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분석은 전체 및

시기별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중심성, 하위그룹 분석을 하였다.

가.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성취정서 연구의 전체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적 속성을 분석하였다. 구조적 속성 분석결과는 표 Ⅳ-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식지도는 중심성 시각화 그림 Ⅳ-2의 네트워크 구조와 같다.

표 Ⅳ-1.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국내외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의 특징은 네트워크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기타 속성과 네트워크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크기는 국내 연구의 경우 소규모 네트워크이나 국외 연구는 중규모 네트워크이

다.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유형은 소수의 핵심 키워드에 의해서

전체가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좁은 세상 구조이면서 허브가 존재하고 소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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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가진 다수의 노드가 공존하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주제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개의 노드와 130개의 링크로 연결된 1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있다. 밀도는 .05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결정도는 키워드 당 평균

1.85회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키워드들 간의 평균 연결거리는 1.95, 직경은

2로 나타났으며 군집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이는 밀도는 낮으나 1.95단계(최대

2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좁은 세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준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징은 군집계수는 높은 반면 평균연결거리는 짧게

나타난다(이수상, 2018). 또한 대부분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멱함수의 연결 수

분포를 따르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인다(김용학, 윤정로, 조혜선, 김영진,

2007; 이수상, 2012; Newman, 2003; Watts & Strogatz, 1998). 멱함수란

정규분포와는 달리 평균이 의미가 없고, 연결선 수가 매우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성립한다(김용학, 2007). 멱함수 분포 확인을 위해 Power Law 분석

결과 α=2.54로 α의 값이 2∼3사이로 나타나 멱함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소수의 핵심 키워드를 통하면 전체가 가깝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면서 허브가 존재하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멱함수

그래프는 그림 Ⅳ-1와 같다.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네트워크 구조는 표 Ⅳ-1과 같이 총 153개의 노드와

310개의 링크로 연결된 1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있다. 밀도는 .0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결정도는 키워드 당 평균 2.02회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키워드들 간의 연결거리는 1.99, 직경은 3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 또한 밀도는

낮으나 1.99단계를 거치거나 최대 3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좁은 세상 구조로 되어있다. 멱함수 분포 확인을 위해 Power

Law 분석 결과 α=2.454로 나타나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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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그림 Ⅳ-1.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2) 노드 중심성

노드 중심성은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 내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성취정서 연구의 핵심 연구주제는 중심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심성은 Freeman(1979)이 제안한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지수를 적용하였다.

표 Ⅳ-2는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지수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연결중심성은 지역

중심성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로 다른 연구주제와 가장 많이 연결된 주제를

의미한다. 근접 중심성은 가장 짧은 단계로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노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정보를 확산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김용학, 김영진, 2019).

그림 Ⅳ-2는 국내외 전체 연구주제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핵심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노드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하였으며,

세 가지 중심성이 모두 높은 노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연결강도가

클수록 선의 두께도 굵게 표시하였다.

중심성 분석결과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은 주제는 ‘성취정서’이다. 이는

성취정서와 관련한 연구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성취정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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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성취정서
(5.35)

성취정서
(11.36)

성취정서
(1.00)

성취정서
(.99)

성취정서
(.93)

성취정서
(.93)

2
학업성취
(1.60)

학업성취
(3.02)

학업성취
(.56)

학업성취
(.59)

학업성취
(.02)

학업성취
(.03)

3
성취목표

지향성(1.06)
수학
(1.73)

성취목표
지향성(.56)

수학
(.55)

성취목표
지향성(.01)

신뢰도
(.01)

4
자기효능감

(.67)
통제-가치
이론(1.06)

자기효능감
(.55)

통제-가치
이론(.54)

자기효능감
(.01)

수학
(.01)

5
학업정서
조절(.67)

동기(.99)
자기조절학습

(.52)
자기효능감

(.53)
자기조절
학습(.01)

통제-가치
이론(.01)

6
자기조절
학습(.56)

자기효능감
(.84)

학업정서조절
(.51)

자기조절학습
(.52)

학습몰입
(.01)

자기효능감
(.01)

7
타당화
(.46)

질문지
(.82)

사회적지지
(.52)

동기(.52)
사회적지지

(.01)
동기
(.01)

8
수학
(.36)

자기조절
학습(.73)

학습몰입
(.52)

학습동기
(.52)

학업정서
조절(.01)

정서
(.01)

9
학습전략
(.31)

타당도
(.72)

수학(.52) 정서(.52)
체육수업
(.01)

학습동기
(.01)

10
학습몰입
(.31)

학습동기
(.69)

학습전략
(.52)

온라인학습
(.52)

수학(.01)
자기조절
학습(.01)

11
사회적지지

(.28)

성취목표
지향성
(.68)

체육수업
(.52)

성취목표
지향성(.51)

과학(.01)
온라인학습

(.01)

12
과학
(.26)

신뢰도(.66) 과학(.51) 질문지(.51)
통제-가치
이론(.01)

교사지지
(.01)

13
체육수업
(.26)

정서(.66)
통제-가치
이론(.51)

영어(.51)
타당화
(.01)

질문지
(.01)

14
학습동기
(.25)

온라인학습
(.42)

자기결정성
(.51)

즐거움(.51) -
성취목표
지향성(.01)

15
자기결정성

(.18)
AEQ(.34) 타당화(.51) AEQ(.51) - 영어(.01)

표 Ⅳ-2.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 상위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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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그림 Ⅳ-2.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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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제들의 중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주는 함의를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세 가지 중심성이 모두 높은 핵심 주제는 ‘학업성취’에 관

한 연구이다. 이어서 ‘수학’,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성취목표지향성’과 '타

당화’, ‘질문지’와 같은 척도개발에 관한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국내뿐 아니

라 국외 연구에서 성취정서 연구의 바탕이 되는 기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차이가 있는 핵심주제는 국내 연구의 경우 ‘학업정서조절’, ‘학습

전략’, ‘학습몰입’과 ‘사회적지지’ 등이, 국외 연구는 ‘동기’, ‘정서’, ‘온라인학습’, 등

은 세 가지 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제-가치이론’과 ‘학습동기’는

국외연구에서는 세 가지 중심성이 모두 높은 주제로 나타났으나 국내의 경우 ‘학

습동기’는 연결중심성만 상위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통제-가치이론’은 연결중심성

만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국외 연구의 경우 ‘영어’, ‘즐거움’은 근접

중심성이 높았으며, ‘교사지지’는 매개중심성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국내와 국외

성취정서 연구는 핵심주제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2에서 보듯이 국내 연구에서 세 가지 중심성 순위

15위에 포함되는 주제는 ‘학업성취’, ‘수학’,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업정서조절’과 ‘자기조절학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는 국내

성취정서 연구에서 핵심주제로 다른 주제들과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확산성과 매개성이 높은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Ⅳ-2에서 보면 이들 키워드는

노드 색상과 크기가 구분되며, 다른 키워드와 연결이 많이 되어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당화’, ‘수학’, ‘학습전략’,

‘학습몰입’ 등의 주제도 국내 연구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확인되었다.

국외 연구에서 세 가지 중심성 순위 15위에 포함되는 주제는 ‘학업성취’,

‘수학’, ‘통제-가치이론’, ‘동기’, ‘자기효능감’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Ⅳ-2와 그림

Ⅳ-2에서 보면 이들 키워드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국외 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핵심주제로 다른 주제들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용이하게 다른 노드에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개적 역할을 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질문지’,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정서’, ‘온라인학습’ 등도 상위목록에 포함되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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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로 나타났다.

3) 하위그룹

이 연구에서 하위그룹 분석은 커뮤니티 분석을 하였다. 커뮤니티분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그룹으로 묶어 네트워크 구조를 탐색하는

분석으로 응집 그룹 간의 관계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국내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분석 결과는 표 Ⅳ-3, 4와

같다. 각 그룹의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 순위에 따라 나열하였고 그룹 주제는

그룹 내 키워드 중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와 그룹을 구성하는 아이템을

확인하여 정하였다. 그림 Ⅳ-4는 하위그룹 분석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하였으며, 링크 선의 굵기는 연결강도를 반영하였다.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분석결과 국내는 6개, 국외는 4개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E-I지수는 국내 .00∼.60, 국외 -.20∼.53으로 나타났으며,

SMI지수는 국내 .10∼1.00, 국외 .34∼.84로 나타났다. E-I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수상, 2012). 국내는 1그룹이, 국외는

4그룹이 그룹 내보다 그룹 간의 링크 수가 높게 나타나 그룹 내 응집력이

낮았다. 각 그룹에 포함된 노드 수는 국내 연구는 최소 3개에서 최대 34개, 국외

연구는 11개에서 92개로 국내외 간 그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외의

연구주제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하위 지식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 성취정서 관련 지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위그룹 주제는 ‘성취정서’, ‘학업성취’, ‘척도개발’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국내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지식구조’ 그룹

이, 국외에서는 ‘통제-가치이론’ 그룹이 각각 독립된 그룹으로 나타났다. 하위

그룹을 확인결과 국내 연구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 그룹은 국외 연구

에서는 ‘학업성취’ 그룹에 포함되었으며 ‘지식구조’ 그룹만 국내에서 독립적인 하위

그룹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특징은 국외 연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난 1

그룹(성취정서 및 학습환경)은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포

함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는 전체 그룹 수는 국내보다 적으나 각 그룹에 속해 있

는 노드 수가 많아 국내보다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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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노드 E-I SMI 핵심연구주제 키워드

G1 33 .11 .10 성취정서

성취정서, 동기, 심리적안녕감, 정서, 교사학생관

계, 긍정정서, 창의성, 교실목표구조, 교실환경,

귀인, 기대가치이론, 부모참여, 부정정서, 사회비

교, 사회적역량, 수업질, 수업태도, 영어, 영역특

수성, 온라인학습, 완벽주의, 자기주도학습, 정서

구조, 지각된유능성, 지루함, 학습공동체, 학습된

무기력, 학습지속의향,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업

적희망, 핵심역량, 행복

G2 5 .60 .74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 학업낙관성, 과제지속성, 경기력,

교사자율성지지

G3 14 .10 .90 학업성취

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 수학, 사회적지지, 학습

동기, 자기결정성, 학업참여, 피드백, 이러닝, 노

력, 부모양육태도, 자율성, 부모자녀관계, 형성

평가

G4 5 .12 1.00 척도개발
타당화, 과학, 체육수업, 통제-가치이론, 과학

영재

G5 11 .10 .90
자기효능감,

학업정서조절

자기효능감, 학업정서조절, 학습몰입, 학습전략,

학업스트레스, 실패, 부모학업성취압력, 메타인

지, 자아탄력성, 과제가치, 진로결정수준

G6 3 .00 1.00 지식구조 지식구조, 중심성, 네트워크구조

표 Ⅳ-3. 전체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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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의 하위그룹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3에서 보듯이

응집그룹의 크기는 1그룹(성취정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6그룹(지식구조)은

가장 작은 노드로 구성되었으나 그룹 내 연결밀도는 가장 높았다. E-1지수가

0.6인 그룹2(성취목표지향성)를 제외하고 그룹 내부의 연결이 강하게 나타났다.

SMI지수는 1그룹(성취정서)를 제외하고 모두 1에 근접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4그룹(척도개발)과 6그룹(지식구조)이 그룹 내 링크 밀도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의 하위그룹 특징은 2그룹을 제외하고 각 그룹들은 그룹 내

소속된 노드들 간의 교류가 활발한 반면 다른 그룹과 교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각 그룹에 형성된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1그룹은 성취정서와 관련된 33개

의 다양한 연구주제들로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서는 ‘성취정서’, ‘정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지루함’, ‘정서구조’, ‘학업적희망’, ‘행복’ 등 정서에 관한 주제 뿐 아니

라 ‘교사학생관계’, ‘교실목표구조’, ‘교실환경’, ‘수업질’ 등 교실환경 변인도 포함

되었다. 그 밖에 ‘동기’, ‘귀인’, ‘흥미’등 동기요소와 ‘영어’, ‘영역특수성’의 주제와

도 공유하고 있다.

2그룹은 ‘성취목표지향성’을 중심으로 ‘학업낙관성’, ‘과제지속성’ 등 5개의

키워드로 형성되었다. 이 그룹은 그룹 내 연결보다 그룹 간 연결이 많아 상호 연

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14개의 키워드로 이루

어져 있다. 이 분야에서는 ‘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 ‘수학’, ‘학습동기’ 등 중심성

이 높은 주제로 학업성취와 직접 관련된 주제뿐 아니라 ‘사회적지지’, ‘부모양육

태도’와 ‘부모자녀관계’ 등과 같은 환경관련 주제도 포함되었다.

4그룹은 ‘타당화’, ‘과학’, ‘체육수업’ 등 척도개발과 관련된 5개 주제들로 구성

되었다. 5그룹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정서조절’을 중심으로 11개의 주제들로 이루

어졌으며 ‘학습몰입’, ‘학습전략’, ‘학업스트레스’ 등의 주제와 성취정서와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는 주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6그룹은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

된 ‘지식구조’, ‘중심성’, ‘네트워크구조’ 등 3개의 노드로 구성되었으며 SMI지수가

1로 그룹 내 밀도가 가장 높은 연구 분야로 별개의 독립적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국외 연구의 하위그룹은 표 Ⅳ-4에서 보면 응집그룹의 크기는 2그룹(성취정서,

학습환경)이 가장 크고 4그룹(통제-가치이론)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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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노드 E-I SMI 그룹 주제 키워드

G1 35 .03 .74
학업성취,

학습동기

학업성취, 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정서, 온라인학습, 부정정서, 긍정정

서, 불안, 인지, 학습전략, 학습, 과학, 과제가치, 메타인

지전략, 부모지지, 교실환경, 시험불안, 체육수업, 의학

교육, 스트레스, 암묵적이론, 사회인지, 교사자율성지

지, 학업적노력, 자아탄력성, 자율성, 간호교육, 심리적

측면, 학업성공, STEM, 학업통제, 지능

G2 92 -.20 .34

성취정서,

학습환경

성취정서, 상태정서, 특성정서, 자기결정성, 컴퓨터기반

학습, 교사역량, 학습환경, 피드백, 일기, 가치신념, 멀

티미디어학습, 인지평가, 가치평가, 게임기반학습, 교사

정서, 교육기술, 시험정서, 심리적욕구, 심리학, 영재학

생, 웰빙, 인지부하, 학습행동, 학업정서조절, 흥미, 교

실목표구조, 대처전략, 문제해결, 사회적지지, 소진, 시

간관점, 외국어학습, 집단교수, MOOC, 교수기술, 교육

용게임, 교차문화, 도전, 만족감, 비판적사고, 성취귀인,

소속감, 수치심, 시험치르기, 완벽주의, 웹기반학습, 지

각된유능성, 정서인식, 정서반응, 정체성, 제2언어학습,

직업, 표정, 학습장애, 학습접근방식, 학업능력, 화학,

환경목표구조, EEG, EFL, 거꾸로학습, 건강, 과제달성,

그림, 기대가치이론, 도움추구행동, 라틴어, 문해력, 분

노, 사진, 숙제, 교육실습, 실패, 안면인식, 우정, 이러

닝, 이산정서, 인지전략, 읽기어려움, 자기조절, 자부심,

주관적가치, 주의, 중재, 증강현실, 탈락의도, 통제신념,

학교적응, 학습양식, 행동통제, 헌신, 혼합학습

G3 15 .25 .84
척도개발,

영역특수성

수학, 질문지, 타당도, 신뢰도, AEQ, 영어, 교육, 물리

학, 자기개념, 참여, 독일어, 영역특수성, 교실정서, 언

어학습, 중국어

G4 11 .53 .79
통제-가치

이론

통제-가치이론, 즐거움, 교사지지, 지루함, 학업참여,

교사학생관계, 또래지지, 지각된통제, 평가, 자기통제,

상호작용

표 Ⅳ-4. 전체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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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그림 Ⅳ-3. 전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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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의 밀도는 3그룹(척도개발)이 가장 높았으며 4그룹(통제-가치이론)가 그룹 내

연결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그룹에 형성된 노드들을 살펴보면 1그룹(학업성취, 학습동기)는 ‘학업성취’

‘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등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관련 주제들로 중심성이 높은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온라인학습’, ‘학습전략’, ‘학습’ 및 ‘부모지지’, ‘교실환경’, ‘사회인지’ 등의 주제도

포함되었다.

2그룹(성취정서, 학습환경)은 92개의 노드들로 이루어진 가장 규모가 큰

그룹이다. 이 분야에서는 ‘성취정서’, ‘상태정서’, ‘특성정서’ 등 성취정서의 상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학습환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컴퓨터기반학습’, ‘멀티미디어학습’, ‘게임기반학습’, ‘외국어학습’,

‘웹기반학습’, ‘거꾸로학습’, ‘혼합학습’ 등이다. 또한 ‘일기’, ‘표정’, ‘EEG’, ‘사진’,

‘안면인식’ 등 실험 및 질적연구에서 성취정서 측정과 관련한 연구주제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교사정서’, ‘시험정서’, ‘수치심’, ‘정서인식’, ‘정서반응’과 같이

정서와 관련한 주제들과도 공유하고 있다. 그 밖에 성취정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그룹의 분화가 필요한 그룹이라 할 수 있다.

3그룹(척도개발, 영역특수성)은 15개의 주제들로 형성되었으며 그룹 내 밀도가

하위그룹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는 ‘질문지’, ‘타당도’, ‘신뢰도’,

‘AEQ’ 등 척도개발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었으며, AEQ를 ‘중국어’, ‘독일어’

버전으로 타당화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물리학’

등의 영역 특수성에 관한 주제와 공유하고 있다.

4그룹(통제-가치이론)은 11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룹 내 링크 수보다

그룹 간 링크 수가 많아 응집그룹 간의 지식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그룹이라

볼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자기통제’, ‘평가’ 등 통제-가치 평가와 관련된

주제와 수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지루함’을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교사지지’, ‘교사학생관계’, ‘또래지지’와 같은 환경 관련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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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노드 링크 밀도 직경
평균

연결거리

평균

연결정도

군집

계수

네트워크

유형

국내

1기

(2008∼2012)
18 30 .19 2 1.80 1.74 .85

좁은 세상

및 무척도

2기

(2013∼2016)
40 79 .10 2 1.90 2.00 .84

3기

(2017∼2020)
39 70 .09 2 1.91 1.78 .87

국외

1기

(2001∼2007)
17 23 .17 3 1.92 1.35 .81 좁은 세상

2기

(2008∼2014)
67 107 .05 4 2.00 1.60 .81

좁은 세상

및

무척도3기

(2015∼2020)
137 233 .03 4 1.99 1.71 .81

나.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지금까지 전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만으로는 지식의 성숙과 쇠퇴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지식구조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국내외 각 세 시기로 분류하여 네트워크를 재구축하였다.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국내와 국외 성취연구의 연구

시점이 다르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국내 또는 국외 연구 내에서 시기별로 변화

양상을 탐색하였다.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분석 결과는 표 Ⅳ-5와 같으며,

이에 대한 지식지도는 중심성 시각화 그림 Ⅳ-5, 6의 네트워크 구조와 같다.

표 Ⅳ-5.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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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특징은 국내의 경우

1기에서 2기로 진행되면서 노드 수가 증가했지만 3기에서는 2기와 같은 수준의

소규모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는 시기가 거듭될수록 논문 수가 점점

증가하여 2기부터 중규모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으며 3기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네트워크 유형은 국내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좁은 세상 네트워크와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 구조적 속성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유형은 1기는 좁은 세상, 2, 3기는 좁은 세상과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였다.

국내 연구의 각 시기별 구조적 속성은 표 Ⅳ-5에서 보면 네트워크 크기는

소규모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그 밖에 밀도, 직경, 평균 연결강도, 네트워크

유형은 시기별로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1기(2008∼2012)에는 노드수가 18개에

불가했으나 2기(2013∼2016)에는 40개로 증가했으며 3기(2017∼2020)에는 39개로

2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링크 수 또한 30개에서 2기에는 79개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3기에서는 2기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밀도는 .19에서 .09로

낮아졌으며, 평균연결거리는 1.80∼1.91로 시기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유형은 세 시기 모두 밀도는 낮으나 평균연결거리는 짧고 군집계수가

높아 좁은 세상 네트워크와 허브가 존재하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외 연구의 시기별 구조적 속성은 표 Ⅳ-5에서 보듯이 1기(2001∼2007)와 2

기(2008∼2014)는 소규모, 3기(2015∼2020)는 중규모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그

밖의 속성은 시기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1기에는 노드수가 17개에 불과했으나

2기에는 67개, 3기에는 137개로 증가하였다. 링크 수 또한 23개에서 2기에는 107

개, 3기에는 233개로 증가하였다. 평균연결거리는 1.92에서 2.00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네트워크 유형은 1기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특징만 보이고 있으며 2,

3기는 좁은 세상 및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멱함수 모형 적합도와 그래프는 표 Ⅳ-6과 그림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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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국내 국외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1기

(2001∼2007)

2기

(2008∼2014)

3기

(2015∼2020)

적합도 2.14
*

2.81
*

2.64
*

3.31 2.32
*

2.26
*

1기 국내(2008∼2012) 1기 국외(2001∼2007)

2기 국내(2013∼2016) 2기 국외(2008∼2014)

3기 국내(2017∼2020) 3기 국외(2015∼2020)

표 Ⅳ-6.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연결 수 멱함수 모형 적합도

그림 Ⅳ-4. 시기별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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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드 중심성

성취정서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핵심주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기별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국내 시기별 연구주제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의 연구주제는 표 Ⅳ-7과 같으며, 그림 Ⅳ-5에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였다.

국외 연구 분석 결과는 표 Ⅳ-8와 같으며, 그림 Ⅳ-6에 이를 시각화하였다. 노드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반영하였으며, 세 가지 중심성이 모두 높은 노드는

빨간색으로,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보라색으로 표시하여

중심성 지수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링크 선의 굵기는 연결강도를

반영하였다.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핵심 연구주제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시기에

관계없이 국내외 공통적으로 나타난 핵심주제는 ‘학업성취’와 ‘타당화’, ‘질문지’

등과 같은 척도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내 연구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성’이, 국외 연구는 ‘수학’과 ‘동기’가 독립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핵심주제로 나타났다. 이

밖의 핵심주제는 시기에 따라 중심지위의 변동이 있었다. 특정시기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와 시기에 따라 중심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주제들을

확인하였다.

표 Ⅳ-7에서는 국내연구의 시기별 중심성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그림 Ⅳ-

5는 핵심 주제뿐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주제의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Ⅳ-7과 그림 Ⅳ-5에서 보면 국내 연구의 경우 ‘학업성취’와 더불어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은 중심성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기에

관계없이 연계성, 확산성, 매개성이 높은 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들

간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매개역할을 하는 주제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또한 ‘학업정서조절’과 ‘과학’은 2기(2012∼2015)에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여 3기(2016∼2020)까지 이어졌으며, ‘자기조절학습’은 1기와 2기에

연계성이 높은 핵심주제로 확인되었다. 특정시기에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핵심주제로는 ‘통제가치이론’, ‘체육수업’, ‘과제가치’, ‘기대가치이론’과 ‘영어’는 1

기(2008∼2012)에만 영향력 있는 주제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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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성취정서
(2.78)

성취정서
(1.00)

성취정서
(.80)

성취정서
(3.88)

성취정서
(1.00)

성취정서
(.87)

성취정서
(3.40)

성취정서
(1.00)

성취정서
(.93)

2
성취목표
지향성
(1.33)

성취목표
지향성
(.69)

성취목표
지향성
(.10)

학업성취
(1.85)

학업성취
(.63)

학업성취
(.06)

학업성취
(.80)

학업성취
(.56)

학업성취
(.02)

3
체육수업
(.56)

과제가치
(.56)

과제가치
(.01)

학업정서
조절
(.73)

수학
(.56)

수학
(.01)

성취목표
지향성
(.55)

자기
효능감
(.54)

자기
효능감
(.01)

4
타당화
(.56)

체육수업
(.56)

체육수업
(.01)

성취목표
지향성
(.65)

성취목표
지향성
(.55)

성취목표
지향성
(.01)

자기
효능감
(.35)

과학
(.53)

학습몰입
(.01)

5
자기

조절학습
(.44)

영어
(.55)

-
수학
(.63)

학업정서
조절
(.54)

학업정서
조절
(.01)

학습몰입
(.35)

성취목표
지향성
(.53)

과학
(.01)

6
통제-가
치이론
(.38)

기대가치
이론
(.54)

-
자기

조절학습
(.53)

자기조절
학습
(.54)

자기조절
학습
(.01)

타당화
(.35)

사회적
지지
(.53)

성취목표
지향성
(.01)

7
자기
효능감
(.28)

통제-가
치이론
(.54)

-
학습전략
(.40)

자기
효능감
(.53)

영역
특수성
(.01)

학업정서
조절
(.33)

학습태도
(.52)

사회적
지지
(.01)

8
과제가치
(.28)

자기
효능감
(.54)

-
자기
효능감
(.33)

영역
특수성
(.53)

타당화
(.01)

과학
(.25)

지식구조
(.52)

자기
결정성
(.01)

9
학업성취
(.22)

자기
조절학습
(.54)

-
과학
(.25)

타당화
(.53)

자기
효능감
(.01)

사회적
지지
(.23)

중심성
(.52)

-

10
영어
(.17)

학업성취
(.53)

-
학습동기
(.23)

학습전략
(.53)

과학
(.001)

학업참여
(.20)

네트워크
구조
(.52)

-

표 Ⅳ-7.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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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1기
(2001∼2007)

2기
(2008∼2014)

3기
(2015∼2020)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성취정서
(4.13)

성취정서
(.94)

성취정서
(.94)

성취정서
(6.39)

성취정서
(.97)

성취정서
(.95)

성취정서
(9.47)

성취정서
(.99)

성취정서
(.96)

2
수학
(1.19)

학업성취
(.57)

학업성취
(.57)

학업성취
(1.80)

학업성취
(.55)

지능
(.03)

학업성취
(2.28)

학업성취
(.56)

학업성취
(.02)

3
학업성취
(1.19)

수학
(.55)

수학
(.55)

수학
(1.01)

수학
(.54)

환경목표
구조
(.03)

수학
(1.15)

수학
(.53)

신뢰도
(.01)

4
질문지
(.81)

통제
이론(.53)

-
성취목표
지향성
(.62)

자기조절
학습
(.52)

학업성취
(.02)

통제-가
치이론
(.89)

통제-가
치이론
(.52)

수학
(.01)

5
통제

가치이론
(.44)

질문지
(.53)

-
자기조절
학습
(.55)

학습동기
(.51)

수학
(.01)

동기
(.80)

동기
(.52)

통제-
가치이론
(.01)

6
동기
(.44)

자기
효능감
(.52)

-
동기
(.53)

동기
(.51)

-
자기
효능감
(.64)

자기
효능감
(.52)

-

7
자기
효능감
(.38)

인지
(.52)

-
학습동기
(.52)

환경목표
구조
(.51)

-
질문지
(.60)

정서
(.52)

-

8
인지
(.38)

동기
(.52)

-
질문지
(.52)

정서
(.51)

-
자기조절
학습
(.55)

자기조절
학습
(.52)

-

9
교실환경
(.25)

교실환경
(.25)

-
AEQ
(.40)

온라인
학습
(.51)

-
정서
(.53)

학습동기
(.51)

-

10
물리학
(.19)

물리학
(.19)

-
정서
(.36)

질문지
(.51)

-
학습동기
(.40)

질문지
(.51)

-

표 Ⅳ-8.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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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8∼2012) 2기(2013∼2016)

3기(2017∼2020)

그림 Ⅳ-5.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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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1∼2007) 2기(2008∼2014)

3기(2015∼2020)

그림 Ⅳ-6.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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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와 ‘영역특수성’은 2기에만 중심주제로 나타났다. 이중 ‘영역특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는 3기로 이어졌으며 ‘학습동기’는 중심성 순위 20위로

나타났으나 ‘수학’과 ‘학습전략’은 최하위로 확인되었다. 3기에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상한 핵심주제는 ‘학습몰입’, ‘사회적지지’와 ‘지식구조’로 나타나 핵심주제가

시기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의 시기별 중심성

변화의 특징은 그림 Ⅳ-5에서 보듯이 2기와 3기는 네트워크 크기는 변화가

없지만 핵심주제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 연구의 시기별 중심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그림 Ⅳ-6에서 보듯이

1기(2001∼2007)에는 노드와 링크가 단출한 관계로 나타났으나 2기(2008∼2014)와

3기(2015∼2020)를 지나면서 연구주제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핵심주제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지식지도를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연구는 국내 연구에 비해 핵심주제의 변화가 크기 않았다. 대부분 1기 혹은

2기부터 등장한 핵심주제는 순위에서 변동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관심 있는 핵심주제는

‘학업성취’와 ‘수학’으로 나타났으며, ‘질문지’와 ‘동기’ 또한 순위에 조금 차이가

있으나 1기부터 지속적으로 핵심 연구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다른

주제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용이하게 다른 노드에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개역할을 하여 국외 성취정서 연구에서 영향력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Ⅳ-6에서 보듯이 ‘성취정서’와 함께 ‘학업성취’, ‘수학’ 그리고

‘질문지’와 연결선이 두꺼운 링크로 연결되어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의 핵심주제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 Ⅳ-8에서 보면 1기(2001∼2007)와 3기(2015∼2020)에서 중심성 10위에

포함된 핵심연구 주제는 ‘자기효능감’과 ‘통제가치이론’으로 3가지 중심성이 모두

높은 주제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과 ‘통제가치이론’은 2기(2008∼2014)에서

중심성 순위 14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주제 또한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또한 1기에는 부상하지

않았지만 2기부터 3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제는 ‘자기조절학습’과

‘학습동기’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시기에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핵심주제는 ‘인지’, ‘교실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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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의 경우 1기에만, ‘환경목표구조’, ‘지능’은 2기에만 관심주제로 나타났으나

이 후 시기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성취목표지향성’과 ‘온라인학습’은 2기에만

중심성 10위에 포함되었으나 확인결과 3기에는 전체 137개 노드 중에서 각각

14위, 23위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제로 나타났다.

다. 하위그룹

하위그룹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기별 커뮤니티 분석을 하였다. 국내

하위그룹 분석 결과는 표 Ⅳ-9와 같으며, 그림 Ⅳ-7에 하위그룹을 시각화하였다.

국외 연구는 표 Ⅳ-10∼12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림 Ⅳ-8, 9에 이를

시각화하였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링크 선의 굵기는 연결강도를

반영하였다.

국내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의 변화양상을 그림 Ⅳ-7에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2기(2013∼2016)에는 성취정서 연구 영역들이

1기(2008∼2012)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하위 영역들로 확장되었다. 1기의

‘척도개발’, ‘학업성취’의 연구주제가 분화되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1기에 부상하지 않았던 ‘학업정서조절’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구축된 반면

‘체육수업’은 ‘성취정서’ 그룹에 융합되었다. 3기(2017∼2020)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적인 노드 수는 2기와 변동이 없으나 하위 영역에 포함된

연구주제의 소멸 및 생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피드백’, ‘교사학생관계’,

‘교실환경’, ‘부모자녀관계’ 등 23개 주제는 3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반면 ‘동기’, ‘창의성’, ‘자기결정성’, ‘지식구조’ 등 23개 주제들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면서 하위그룹의 변화가 나타났다. ‘학업정서조절’은 ‘학업성취’그룹에

융합되었으며 ‘사회적지지’, ‘학습몰입’, ‘지식구조’ 등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부상하여 하위그룹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 연구주제 하위그룹의 변화 양상은 시기가 거듭됨에 따라 그룹의 규모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었음을 그림 Ⅳ-8과 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기에는 3개

그룹으로 형성되었으나 2기에는 8개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3기(2015∼2020)

에는 2기에서 소수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이 3기에서는 다른 그룹에 융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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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구분 그룹 노드 E-I SMI 그룹 주제 키워드

1기

(2008∼

2012)

G1 8 .18 .33 성취정서
성취정서, 타당화, 정서, 이러닝수업, 자기결정

성, 지각된유능성, 교사학생관계, 귀인

G2 7 .05 .54
성취목표

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학업성취, 교사자율성지지, 영어

G3 3 .50 .67 체육수업 체육수업, 통제-가치이론, 기대가치이론

2기

(2013∼

2016)

G1 16 .12 .12
성취정서,

교실환경

성취정서, 학업스트레스, 긍정정서, 수업질, 심

리적안녕감, 이러닝수업, 체육수업, 교사학생

관계, 교실환경, 부정정서, 완벽주의, 정서구

조, 지루함, 학습지속의향, 흥미, 학업참여

G2 8 .24 .90
학업정서

조절

학업정서조절, 성취목표지향성, 학습전략, 자

기효능감, 학습몰입, 경기력, 부모참여, 진로결

정수준

G3 12 -.03 .85
학업성취

사회적환경

학업성취, 수학,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사회

적지지, 피드백, 부모양육태도, 학습태도, 교실

목표구조, 부모자녀관계, 학습된무기력, 온라

인학습

G4 4 .25 1.00 척도개발 타당화, 과학, 과학영재, 영역특수성

3기

(2017∼

2020)

G1 13 .32 .37
성취정서,

자기조절학습

성취정서, 자기조절학습, 동기, 창의성, 체육수

업, 과제지속성, 노력, 메타인지, 사회정서역

량, 수학, 자기주도학습, 학습전략, 핵심역량

G2 11 -.08 .74
학업성취

학습동기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업

정서조절, 학업낙관성, 실패,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 학습공동체, 학업적희망, 형성평가

G3 4 .00 .9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학업참여, 자율성, 행복

G4 4 -.09 .90 척도개발 타당화, 과학, 지루함, 학습태도

G5 4 .11 .90 학습몰입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부모학업성취압력,

자아탄력성

G6 3 .00 .95 지식구조 지식구조, 네트워크구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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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8∼2012) 2기(2013∼2016)

3기(2017∼2020)

그림 Ⅳ-7.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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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수는 5개로 축소되었으나 그룹에 소속된 노드 수는 2기에 비해 많이

증가하여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기에서 2

개의 노드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그룹은 3기에서는 ‘학업성취’ 그룹에, ‘정서’는

‘성취정서’ 그룹에 융합되었으며 ‘지능’은 소멸되었다. 3기에서 규모가 가장 큰 1

그룹(성취정서와 학습환경)은 다양한 학습환경과 정서관련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습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은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주제들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에 따라 성취정서 연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내 하위그룹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9에서 보듯이

1기(2008∼2012)에서는 3개의 응집 그룹이 형성되었다. E-I지수는 -.03∼.50으로

나타났으며 SMI지수는 .12～1.00으로 나타나 3그룹(체육수업)을 제외하고는 그룹

내 연결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7에서는 하위그룹의 변화 양상 및 하위

그룹에 소속된 주제들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그룹은

성취정서와 척도개발과 관련된 영역으로 ‘성취정서’, ‘타당화’, ‘정서’, ‘이러닝

수업’ 8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학습상황에서의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서가 학습결과에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정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K-AEQ와 체육

과목에 대한 척도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2그룹은 성취목표지향성을 중심으로

7개의 주제들로 형성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등 동기와 관련한 주제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과제가치’, ‘교사자율성지지’, ‘영어’ 등의 주제도 포함되었다.

3그룹은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통제-가치이론’, ‘기대가치이론’ 등 3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3그룹은 그룹 내 연결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

간에도 연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가치 이론이 다른 연구주제와도

교류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기에는 체육 성취정서 척도가 개발됨에 따라

통제-가치이론을 통한 체육수업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2기(2013∼2016)에서는 ‘성취정서’, ‘학업정서조절’, ‘학업성취’, ‘척도개발’ 등

4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1그룹을 제외하고 그룹 내의 연결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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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그룹 내 연구주제가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그룹은 성취정서와 교실환경과 관련한 16개의 주제로 이루어져있다. 이

그룹에서는 ‘성취정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정서구조’, ‘지루함’ 등의

성취정서와 관련된 주제와 ‘수업질’, ‘이러닝수업’, ‘체육수업’, ‘교사학생관계’,

‘교실환경’ 등 수업 및 교실환경과 관련된 연구주제도 포함되었다. 2그룹

(학업정서조절)은 ‘학업정서조절’과 ‘성취목표지향성’을 비롯한 8개의 주제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학업정서조절 척도가 개발됨에 따라 그림 Ⅳ-8에서

보듯이 ‘학업정서조절’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습전략’,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몰입’, ‘경기력’

등의 주제와도 공유하고 있다. 3그룹(학업성취, 사회적환경)은 ‘학업성취’, ‘수학’,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등 학업성취와 관련된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그룹 중 그룹 내 연결정도 및 연결밀도가 가장 강하게 결속되어 그룹 내에서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관련 주제도 포함되었다. 4그룹은

‘척도개발’과 관련된 4개의 주제로 형성되었다. 1기에서는 ‘타당화’가 성취정서

분야에 통합되었으나 2기에는 분리되어 독립된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

과학 성취정서 척도개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영역 특수성에 관한 주제도

포함되었다. 이 그룹은 그룹 간 연결이 거의 없어 독립적인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3기(2017∼2020)에서는 ‘성취정서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 학습동기’,

‘사회적지지’, ‘척도개발’, ‘학습몰입’, ‘지식구조’ 등 6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창의성’, ‘노력’, ‘메타인지’, 사회정서역량‘, 자기주도학습’, ‘지식구조’ 등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거나 ‘피드백’, ‘교사학생관계’, ‘교실환경’, ‘부모자녀관계’

등의 주제가 소멸되어 새로운 그룹이 형성하거나 분화 및 융합되는 등 역동적

변화가 있었다. 클러스터 적합도는 1그룹(성취정서, 자기조절학습)이 다른 그룹에

비해 비교적 그룹 외부와 연결이 활성화되어 적합도가 다소 낮은 편이나 그

밖의 그룹들은 그룹 내 연결강도와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그룹은

성취정서와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1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E-I, SMI 지수를

통하여 그룹 내보다는 다른 그룹과의 교류가 많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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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성취정서’, ‘자기조절학습’, ‘동기’, ‘창의성’, 등의 주제가 하나의 그룹

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과제지속성’, ‘노력’, ‘메타인지’, ‘수학’ 등의 주제와도 공유

하고 있다. 2그룹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11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룹 내

응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는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

효능감’, ‘학업정서조절’,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등의 중심성이 높은 동기와 관련

한 주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3그룹(사회적지지)은 ‘사회적지지’, ‘학업참여’,

‘자율성’ ‘행복’ 등 4개의 주제로 형성되었다. 4그룹은 ‘척도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이 시기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성취정서 질문지와 읽기 성취정서 검사

도구, 이러닝 수업에서 과학 성취정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또한 과학관련

수업태도에서 ‘지루함’의 주제도 포함되었다. 5그룹은 학습몰입을 주제로 하며 4

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부모학업

성취압력’, ‘자아탄력성’ 등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6그룹은 ‘지식구조’와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룹 중 가장 그룹 내의 연결정도와 연결밀도가 높아

독립적인 주제로 응집되었다 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국내 및 국외 성취정서

연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이 수행되었다.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하위그룹의 변화양상을 표 Ⅳ-10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기(2001∼2007)에는 3개의 그룹 즉 성취정서, 학업성취, 척도개발로 구분되

었다. 각 그룹의 E-I 지수는 -.33∼2.0, SMI 지수는 .41～.87로 나타났으며 1그룹

이 그룹 내 연결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그룹들도 대체로 그룹 내 연결

정도와 연결밀도는 그룹 간 보다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그룹(성취정서)은 ‘수학’, ‘동기’, ‘인지’, ‘자기효능감’ 등 인지 및 동기와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는 수학성취정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동기 및 인지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그룹(학업성취)는 ‘학업성취’, ‘통제-가치이론’, ‘행동통제’ 등의 주제로

형성되었다. 3그룹(척도개발)은 ‘질문지’, ‘신뢰도’, ‘타당도’ 등의 주제가

포함되었으며 그룹 중 가장 그룹 내 연결밀도가 가장 높아 별개의 독립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2기(2008∼2014)에는 8개의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새로운 주제의

출현으로 그림 Ⅳ-8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구조가 1기에 비해 복잡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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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노드 E-I SMI 주제 키워드

G1 11 -.33 .41 성취정서
성취정서, 수학, 동기, 인지, 자기효능감, 교실환경, 독

일어, 물리학, 학습, 라틴어, 지각된유능성

G2 3 .20 .81 학업성취 학업성취, 통제-가치이론, 행동통제

G3 3 .00 .87 척도개발 질문지, 신뢰도, 타당도

그룹 노드 E-I SMI 주제 키워드

G1 35 -.08 .37

성취정서,

학습환경

성취정서, 특성정서, 상태정서, 언어학습, 교사역량, 교

육, 교사지지, 사회적지지, 웹기반학습, 자기통제, 체육

수업, 학업적노력, 교사자율성지지, 기대가치이론, 도

움추구행동, 또래지지, 시간관점, 의학교육, 일기, 자율

성, 학업정서조절, 즐거움, 지루함, 참여, 컴퓨터기반학

습, 학습환경, EEG, 과제달성, 교육용게임, 도전, 비판

적사고, 시험치르기, 이러닝, 학습장애, 흥미

G2 8 .24 .82 영역특수성
수학, 자기개념, 영어, 학습전략, 물리학, 영역특수성,

독일어, 부모지지

G3 11 .06 .82
학업성취,

학습동기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동기, 학습

동기, 정서, 온라인학습, 통제-가치이론, 사회인지, 과

학, 숙제

G4 4 -.20 .97 척도개발 척도개발, 신뢰도, 타당도, AEQ

G5 2 .50 .96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G6 2 .50 .96 정서 부정정서, 긍정정서

G7 3 .00 .97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 환경목표구조, 심리적안녕감,

G8 2 .00 .99 지능 지능, 암묵적이론

표 Ⅳ-10. 1기(2001∼2007)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하위그룹

표 Ⅳ-11. 2기(2008∼2014)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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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노드 E-I SMI 주제 키워드

G1 84 -.24 .34
성취정서,

학습환경

성취정서, 피드백, 컴퓨터기반학습, 게임기반학습, 멀

티미디어학습, 학습환경, 인지평가, 특성정서, 상태정

서, 인지부하, 웰빙, 언어학습, 가치신념, 학습행동,

심리학, 자기결정성, 시험정서, 문제해결, 또래지지,

일기, 소진, 교육용게임, MOOC, 자율성, 교육기술,

제2언어학습, 교사역량, 심리적욕구, 화학, 학습접근

방식, 교사정서, 학업정서조절, 대처전략, 가치평가,

외국어학습, 교실목표구조, 수치심, 학업통제, 학업능

력, 사회인지, 완벽주의, 영재학생, 실습교육, 집단교

수, STEM, 인지전략, 성취귀인, 교수기술, 주관적가

치, 건강, 정체성, 물리학, 분노, 탈락의도, 표정, 안면

인식, 교차문화, 만족감, 학업적노력, 거꾸로학습, 증

강현실, 읽기곤란, 학교적응, 직업, 자부심, 정서반응,

지능, 문해력, 주의, 비판적사고, 이산정서, 흥미, 자

기조절, 혼합학습, 통제신념, 헌신, 우정, 개입, 정서

인식, 도전, 인지능력, 소속감, EFL, 실패

G2 30 .05 .74
학업성취,

사회적환경

학업성취, 수학,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참여, 불안, 긍정정서, 교사지지,

부정정서, 참여, 학습, 학습전략, 의학교육, 스트레스,

교실정서, 자아탄력성, 교실환경, 영어, 부모지지, 교

사자율성, 과제가치, 지각된통제, 자기개념, 심리적측

면, 간호교육, 학업성공, 암묵적이론, 학습양식

G3 9 .36 .88 동기
동기, 정서, 인지, 온라인학습, 교육, 메타인지전략,

과학, 교사학생관계, 그림

G4 6 -.06 .97 척도개발 질문지, 타당도, 신뢰도, AEQ, 중국어

G5 8 .39 .88
통제-가치

이론

통제-가치이론, 지루함, 시험불안, 체육수업, 평가, 상

호작용, 자기통제, 즐거움

표 Ⅳ-12. 3기(2015∼2020)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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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8∼2012)

2기(2008∼2014)

그림 Ⅳ-8.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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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2015∼2020)

그림 Ⅳ-9.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하위그룹 시각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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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의 E-I 지수는 -.08∼.50으로 나타났으며, SMI 지수는 .37～.99로

확인되었다. 그룹 5, 6을 제외하고 그룹 내 연결 수 및 연결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1그룹은 성취정서 및 학습환경과 관련된 35개의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룹

중 가장 많은 노드로 구성되어 그룹 간 링크 수는 그룹 외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특성정서’, ‘상태정서’ 등 성취정서에 관한

주제 뿐 아니라 ‘언어학습’, ‘웹기반학습’, ‘컴퓨터기반학습’, ‘교육’, ‘의학교육’ 등

다양한 학습환경 및 교육에 관한 주제도 포함되었다. 2그룹은 영역 특수성과

관련한 8개 주제로 이루어져있다. 이 분야에서는 ‘수학’, ‘영어’, ‘물리학’, ‘독일어’,

‘영역특수성’ 등 영역 특수성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

수학뿐 아니라 영어, 물리학 등의 과목의 영역 특수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3그룹은 학업성취와 학습동기와 관련된 11개의 주제로 구축되었다.

이 분야에는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동기’, ‘학습동기’,

‘통제-가치이론’ 등으로 형성되었으며 중심성이 높은 핵심주제들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는 학업성취와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과 성취정서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5그룹은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 6그룹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그룹 내 연결과

그룹 외 연결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7그룹은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3개의

주제가 포함되었으며 8그룹은 ‘지능’, ‘암묵적이론’이 포함되었다. 그룹 5, 6, 7,

8은 그룹에 포함 된 구성 노드 수가 2개∼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주제 간

연결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시기에는 다른 그룹과 융합 혹은

소멸이 예상되는 그룹이라 할 수 있다.

3기(2015∼2020)에는 5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각 그룹의 E-I 지수는

-.05～.39, SMI 지수는 .34～.97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3, 5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그룹 내 적합도가 높아 클러스터링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그룹은 성취정서와 관련된 84개의 주제들로 구성된 가장 규모가 큰 그룹이다.

이 분야에서는 ‘성취정서’, ‘상태정서’, ‘특성정서’, ‘시험정서’, ‘교사정서’, ‘수치심’,

‘학업정서조절’, ‘분노’, ‘자부심’ 등 성취정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컴퓨터기반학습’, ‘멀티미티어학습’, ‘학습환경’, ‘게임기반학습’, ‘외국어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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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학습’ 등 다양한 학습환경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되었다.

2그룹은 학업성취와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30개의 주제들로 형성되었다. 이

그룹에서는 ‘수학’,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등

중심성이 높으면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 관련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사지지’, ‘부모지지’, ‘교사자율성지지’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관한

주제와도 공유하고 있다. 그룹 3은 동기와 관련된 9개의 주제들로 형성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동기’, ‘정서’, ‘인지’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학습’,

‘교육’, ‘교사학생관계’,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도 공유하고 있어 독립성이

낮은 그룹이라 할 수 있다. 4그룹은 척도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그룹 중 가장

E-1지수와 밀도가 높아 독립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룹에서는 ‘질문지’, ‘타당도’, ‘신뢰도’, ‘AEQ’ 등의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5그룹은 통제-가치이론과 관련된 8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통제-가치이론’, ‘지루함’, ‘시험불안’, ‘체육수업’, ‘평가’ 등의 주제가 포함되었으며

그룹 중 그룹 내 연결 수가 가장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3.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지금까지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간의 관계를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원모드 네트워크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의 관계에 대해 전체 및 시기별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중심성, 연결강도를 분석하였다.

가.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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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드 수
링크

수
밀도

평균

연결거리
직경

평균

연결강도

네트워크

유형연구대상 연구주제

국내 6 54 85 .05 2.70 4 1.42 좁은 세상

및

무척도국외 11 108 185 .03 2.53 4 1.56

표 Ⅳ-13.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속성은 표 Ⅳ-13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식지도는 중심성 시각화 그림 Ⅳ-11의

네트워크 구조와 같다.

국내외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네트워크의 크기는 국내는 소규모이나

국외 연구는 중규모로 나타났다. 이 밖의 구조적 속성은 국내외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조 유형은 공통적으로 좁은 세상과 선호적

연결 경향이 있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이는 적은 수의 연결

관계만 거쳐도 노드 대부분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에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표 Ⅳ-13에서 보면 국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구조는 연구대상 노드 6개, 연구주제 노드 54개와 85개의 링크로

구성된 1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있다. 밀도는 .05이며 평균연결거리는 2.70,

직경은 4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네트워크 크기는 소규모

크기이며,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70(최대 4단계)만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연결되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멱함수 분포를 보이므로 Power Law 분석결과 a=2.149로 나타나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멱함수 그래프는 그림 Ⅳ-10과 같다.

국외 연구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구조는 연구대상 노드

11개와 연구주제 노드 108개로 이루어져 국내 연구와 다르게 중규모 네트워크

크기이나 기타 속성은 국내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외 연구가 국내

연구에 비해 다양한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 다양한 연구대상이 활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밀도는 .03으로 낮으나 평균연결거리는 2.53, 직경은 4로 나타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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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2.53단계를 거치거나 최대 4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연결되는 좁은

세상 구조이면서 무척도 특징을 함께 나타났다. Power Law 검증결과 a=1.98로

나타나 멱함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Ⅳ-10과 같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곡선이 나타나 멱함수 분포를 지니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0.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2) 노드 중심성

성취정서 연구의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는 표 Ⅳ-14과 같으며, 그림 Ⅳ-11에 이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Ⅳ-11에서 연구대상은 원형으로 연구주제는 사각형으로 구분하였다. 중심성

크기에 따라 노드의 크기를 반영하였으며, 연결선의 굵기에 따라 연결강도를

반영하였다.

국내외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간 중심성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중고등’, ‘대학’

순으로 국외는 ‘대학’, ‘중고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심성이 높아 국내외 모두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취정서’, ‘학업성취’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어서 국내는 ‘초등’, ‘논문’, ‘기타’,

‘성인’순으로 국외는 ‘초등’, ‘교사’, ‘초중고’, ‘학생+부모’ 순으로 나타나 국외

연구가 국내에 비해 다양한 연구대상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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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국외

연구주제 지수 연구대상 지수 연구주제 지수 연구대상 지수

1 성취정서 1.00 중고등 .65 성취정서 1.00 대학 .69

2 학업성취 .67 대학 .44 학업성취 .64 중고등 .60

3 자기효능감 .67 초등 .33 통제-가치이론 .45 초등 .22

4 학습몰입 .50 논문 .09 질문지 .36 교사 .06

5 학업정서조절 .50 기타학생 .04 수학 .36 초중고 .05

6 타당화 .50 성인 .02 학습전략 .27 학생+부모 .02

7 학습동기 .50 - - 부정정서 .27 기타학생 .02

8 성취목표지향성 .50 - - 자기조절학습 .27 논문 .02

9 사회적지지 .33 - - 성취목표지향성 .27 기타 .02

10 학업낙관성 .33 - - 자기효능감 .27 중고대 .01

표 Ⅳ-14.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연구의 연구대상 노드는 표 Ⅳ-14에서 보듯이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중심성이 높았으며 연구주제 중 65%정도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1에서

보면 ‘중고등’이 가장 노드 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대학’, ‘초등’ 순으로 크기가

작아지고 있으며 링크선도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논문’, ‘기타학생’, ‘성인’ 순으로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연구주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취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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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그림 Ⅳ-11.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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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학업성취’,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등

의 핵심주제는 대부분 ‘중고등’, ‘대학’,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성취정서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연구주제 중 60%이상이 대학생과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

Ⅳ-11의 노드크기와 링크선의 굵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교사’,

‘초중고’, ‘학생+부모’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내외 모두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외

연구는 ‘초중고’, ‘중고대’등과 같은 중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부모’도 주요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3) 연결강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결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의 연결강도 10위 이내

연결강도는 표 Ⅳ-15와 같다.

국내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강도 분석결과 국내는 ‘성취정서’와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연결강도가 높은 반면 국외는 ’성취정서와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연구가 국내에 비해 연결강도가 약 4배

이상 강한 연결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주제에 따라 연구대상 간 연결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Ⅳ-15에서 보면 국내연구는 ‘성취정서’와 ‘중고등’이 연결강도 70으로 가장

강한 연결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학’, ‘초등’ 순으로 성취정서와 연결강도가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와 중고등’, ‘자기조절학습과 중고등’ ‘학업성취와 초등’,

‘성취목표지향성과 중고등’, ‘학업성취와 대학’ 순으로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나

국내 성취정서 연구의 핵심주제는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연구는 ‘성취정서와 대학’이 연결강도 297로 가장 강한 연결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취정서와 중고등’, ‘학업성취와 대학’, ‘학업성취와 초등’ ‘학업성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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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국외

연구주제-연구대상 연결강도 순위 연구주제-연구대상 연결강도

1 성취정서-중고등 70 1 성취정서-대학 297

2 성취정서-대학 43 2 성취정서-중고등 198

3 성취정서-초등 34 3 학업성취-대학 72

4 학업성취-중고등 20 4 학업성취-초등 71

5 자기조절학습-중고등 13 5 학업성취-중고등 62

6 학업성취-초등 12 6 수학-중고등 46

7 성취목표지향성-중고등 11 7 통제가치이론-대학 37

8 학업성취-대학 11 8 자기조절학습-대학 28

9 성취목표지향성-초등 10 9 동기-대학 26

10 성취목표지향성-대학 9 10 온라인학습-대학 25

표 Ⅳ-15.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중고등’ 순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는 ‘대학’, ‘초등’, ‘중고등’의 순으로 비슷한

수준의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다. ‘수학’의 경우 ‘중고등’이 가장 높았으나

‘통제-가치이론’, ‘자기조절학습’, ‘동기’, ‘온라인학습’ 등의 주제는 모두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분석 결과는 표 Ⅳ-16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식지도는 연결 중심성 시각화 그림

Ⅳ-13, 14의 구조와 같다.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네트워크의 시기별 변화양상은 국내외 모두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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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노드 수

링크 밀도
평균

연결거리

평균

연결정도
직경

네트워크

유형연구

대상

연구

주제

국내

1기

(2008∼2012)
3 11 16 .18 2.45 1.14 4

좁은 세상

및

무척도

2기

(2013∼2015)
3 21 34 .12 2.31 1.42 4

3기

(2016∼2020)
5 25 38 .09 2.69 1.27 4

국외

1기

(2001∼2007)
4 5 9 .25 2.22 1.00 4

좁은 세상

및

무척도

2기

(2008∼2014)
7 34 55 .07 2.43 1.34 4

3기

(2015∼2020)
11 80 133 .03 2.50 1.46 4

표 Ⅳ-16.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거듭될수록 노드 수는 증가하였으나 네트워크 크기는 소규모로 나타났다. 이

밖의 구조적 속성은 국내외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조는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내 지름길이 존재하여 특정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노드에 의해 전체가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좁은 세상구조이며 선호적 연결 경향이 있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에서 보면 국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는 시기를 거듭할수록 노드 수는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밀도는 .18에서 .09로 낮아졌으며 평균연결거리는 2.45∼2.69,

평균연결정도는 1.14∼1.27, 직경은 4로 나타나 네트워크 속성은 시기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유형은 각 시기별 모두 1개의 컴포넌트로 이어져

있으며 좁은 세상 및 무척도 특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또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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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기(2008∼2012) 국외 1기(2001∼2007)

국내 2기(2013∼2016) 국외 2기(2008∼2014)

국내 3기(2017∼2020) 국외 3기(2015∼2020)

시기

국내 국외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1기

(2001∼2007)

2기

(2008∼2014)

3기

(2015∼2020)

적합도 2.68* 2.96* 2.56* 2.85* 2.27* 2.10*

표 Ⅳ-17.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수 멱함수 모형 적합도

그림 Ⅳ-12.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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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이나 시기가 나아감에 따라 노드와 링크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밀도는

.25에서 .03으로 낮아졌으나 평균연결거리와 직경은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밀도는 낮으나 2.22∼2.50(최대 4단계)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노드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있으면서 무척도 특징을 따르고

있다. 멱함수 모형 적합도와 멱함수 그래프는 표 Ⅳ-17과 그림 Ⅳ-12와 같다.

2) 노드 중심성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간 시기별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는 표

Ⅳ-18, 19와 같으며 이에 대한 시각화는 그림 Ⅳ-13, 14와 같다.

국내외 시기별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간 중심성 분석 결과 국내 연구의 경우

1기에서는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2기에는 ‘중고등’, ‘초등’, ‘대학’순으로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기에서는 ‘중고등’, ‘대학’

‘초등’ 등 학생뿐 아니라 ‘논문’과 ‘성인’도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어 시기별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국외 연구는 1기에서 ‘중고등’, ‘초등’, ‘대학’, ‘초중고’

등 모든 성취정서 연구에서 학생이 연구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2기, 3기에서는

공통적으로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중심성 지수가 높았으며 다양한

연구대상이 추가되었다. 2기에는 ‘교사’, ‘학생+교사’가 추가되었으며, 3기에는

학생+부모, ‘논문’, ‘중고대’ 등이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부상하여 국내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이 확장되었다.

표 Ⅳ-18에서는 국내연구의 중심성 지수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림

Ⅳ-13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과의 관계를 지식지도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중심성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18과 그림 Ⅳ-13을 보면 1기에서는 ‘대학’이 가장

중심성이 높아 ‘성취정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등의 연구에

연구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2기에서는 1기와는 다르게 ‘중고등’이 가장

중심성이 높았으며 이어서 ‘초등’, ‘대학’ 순으로 ‘성취정서’,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정서조절’ 등 다양한 연구주제에 많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즉 연구주제 중 81%이상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알 수 있다. 3기에는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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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주제

1 성취정서(1.0) 대학(.64) 성취정서(1.0) 중고등(.81) 성취정서(1.0) 중고등(.68)

2
성취목표지향성

(1.0)
중고등(.55) 학업성취(1.0) 초등(.43) 학업성취(.60) 대학(.36)

3
자기조절학습

(.67)
초등(.27)

성취목표지향성
(1.0)

대학(.38) 자기효능감(.60) 초등(.28)

4 이러닝(.33) -
학업정서조절

(1.0)
- 사회적지지(.40) 논문(.16)

5 타당화(.33) - 자기효능감(.67) - 학습몰입(.40) 성인(.04)

6
통제-가치이론

(.33)
- 수학(.67) - 과학(.40) -

7 학업성취(.33) - 학습몰입(.67) -
성취목표지향성

(.40)
-

8
지각된유능감

(.33)
- 학습전략(.67) -

학업정서조절
(.40)

-

9 체육수업(.33) - 과학(.67) - 지식구조(.20) -

10 정서(.33) - 완벽주의(.33) - 중심성(.20) -

Ⅳ-18.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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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기
(2001∼2007)

2기
(2008∼2014)

3기
(2015∼2020)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대상

1 성취정서(1.0) 중고등(.80) 성취정서(1.0) 대학(.76) 성취정서(1.0) 대학(.75)

2 수학(.50) 초등(.40) 수학(.57) 중고등(.59) 학업성취(.45) 중고등(.56)

3 학업성취(.25) 대학(.40) 학업성취(.43) 초등(.12) 동기(.27) 초등(.21)

4 독일어(.25)
초중고
(.20)

척도개발(.43.) 초중고(.06)
통제-가치이론

(.27)
학생+부모

(.03)

5 동기(.25) - 정서(.29) 교사(.03) 자기효능감(.27) 논문(.03)

6 - - 학습동기(.29)
기타
(.03)

정서(.27)
기타학생
(.03)

7 - -
통제-가치이론

(.29)
학생+교사

(.03)
즐거움(.27)

초중고
(.01)

8 - - 동기(.29) - 지루함(.27)
중고대
(.01)

9 - - 자기효능감(.29) -
자기조절학습

(.27)
교사(.01)

10 - - 자기조절학습(.29) - 과학(.27)
학생+교사

(.01)

Ⅳ-19.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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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8∼2012) 2기(2013∼2016)

3기(2017∼2020)

그림 Ⅳ-13.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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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1∼2007) 2기(2008∼2014)

3기(2015∼2020)

그림 Ⅳ-14. 시기별 국외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간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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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의 연구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표 Ⅳ-18에서

보듯이 연구대상이 학생뿐 아니라 ‘성인’과 ‘논문’이 포함되었다. 3기에는

메타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연구주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취정서’는 학생 뿐 아니라 ‘논문’,

‘성인’등 모든 연구대상이 활용되었으며 ‘학업성취’, ‘자기효능감’은 연구대상 중

60%가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외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중심성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19와 그림 Ⅳ-14를 보면 1기에서는 ‘중고등’이 가장 중심성이

높은 연구대상으로 ‘성취정서’, ‘수학’, ‘학업성취’ 등의 주제에 가장 많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초등’, ‘대학’, ‘초중고’의 순위로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2기에서는 1기에 비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

및 기타대상자가 포함되어 연구대상이 보다 다양해졌다. 1기와 다르게 ‘대학’이

다양한 연구주제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어서 ‘중고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중심에서 살펴보면 ‘성취정서’의 경우 모든 연구대상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수학’은 주로 ‘중등’, ‘학업성취’는 ‘대학’과 ‘중고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3기에는 그림 Ⅳ-14에서 보듯이 연구대상과

연구주제가 2기에 비해 보다 확장된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2기와

마찬가지로 ‘대학’, ‘중등’, ‘초등’ 순으로 ‘학업성취’, ‘동기’, ‘통제-가치이론’ 등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연결강도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간 지식네트워크의 연결강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 연결강도는 표 Ⅳ-20과 같다.

시기별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간 연결강도 분석결과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핵심연구 주제와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다. 또한

1기에서는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간 연결강도가 10이하로 나타났으며 2기에서

가장 활성화되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핵심연구 주제와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으며 3기에서 연결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결강도가 높은 주제는 연구주제 간 지식네트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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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국외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1기
(2001∼2007)

2기
(2008∼2014)

3기
(2015∼2020)

1
성취정서-
대학(8)

성취정서-
중고등(35)

성취정서-
중고등(27)

성취정서-
대학(11)

성취정서-
대학(87)

성취정서-
대학(200)

2
성취정서-
중고등(8)

성취정서-
대학(19)

성취정서-
대학(16)

성취정서-
중고등(11)

성취정서-
중고등(61)

성취정서-
중고등(126)

3 성취정서-
초등(5)

학업성취-
중고등(17)

성취정서-
초등(14)

성취정서-
초등(6)

학업성취-
대학(24)

성취정서-
초등(50)

4
성취목표
지향성-
중고등(5)

학업성취-
초등-(15)

성취목표
지향성-
초등(6)

수학-초등(5)
학업성취-
중고등(20)

학업성취-
대학(47)

5
체육수업-
중고등(4)

자기조절
학습-중고등

(7)

자기효능감-
중고등(5)

수학-
중고등(4)

성취목표
지향성-대학

(16)

학업성취-
중고등(39)

6
자기조절
학습-대학

(3)

학업성취-
대학(7)

학업성취-
초등(5)

동기-대학(3)
성취정서-
초등(15)

통제가치
이론-대학

(29)

7
통제가치
이론-

중고등(3)

중고등-
성취목표
지향성(5)

성취정서-
논문(5)

독일어-
중등(3)

수학-중고등
(14)

수학-중고등
(28)

8
척도개발-
대학(3)

수학-중등
(5)

타당화-
중고등(5)

학업성취-
중등(3)

온라인학습-
대학(12)

자기조절학습
-대학(19)

9
성취목표지
향성-대학

(2)

학업정서
조절-중고등

(5)

자기조절학습
-중고등(4)

성취정서-
초중고(3)

자기조절
학습-대학(9)

학업성취-
초등(15)

10
성취목표

지향성-초등
(2)

학업성취-
초등(5)

학업성취-
대학(4)

-
자기효능감-

대학(9)

성취목표
지향성-대학

(14)

표 Ⅳ-20.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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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이 높은 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국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20에서 보듯이 국내의 경우 1기에서는 ‘성취정서’

는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강한 연결 관계로 나타났으며 ‘대학’과

‘중고등’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취목표지향성’과 ‘체육수업’과

‘중고등’이 상위 5위내에 확인되었다. 2기에서는 ‘성취정서’는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학업성취’는 ‘중고등’, ‘초등’, ‘대학’ 순으로 나타나 핵심주제에 따라

연구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연결강도는 10이상으로 1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기에서도 2기와 마찬가지로 ‘성취정서’는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결강도 또한 2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기에서는

‘학업성취’보다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각각 ‘초등’과 ‘중고등’과 강한

연결 관계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표 Ⅳ-20에서 보면 시기에 관계없이 ‘성취정서’는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강한 연결 관계로 나타났으며 연결강도는 시기를 거듭할수록 크게

타나 2기에서는 87, 3기에서는 200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1기에서는 ‘수학’이

‘초등’, ‘중고등’ 순으로 나타난 반면 2기에서는 ‘학업성취’가 ‘대학’, ‘중고등’

순으로 강한 연결 관계를 보였다. 이 밖에 ‘성취목표지향성’은 ‘대학’과 ‘수학’은

‘중고등’과 ‘온라인학습’은 ‘대학’이 상위목록에 포함되었다. 3기에서는 2기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와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긴밀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어서 ‘통제가치이론’, ‘자기조절학습’, ‘성취목표지향성’은 ‘대학’과 강한 연결

관계로 나타타 국외 연구는 핵심 연구주제와 ‘대학’이 가장 강한 연결 관계로

나타났다.

다.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표 Ⅳ-2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식지도는 연결중심성 시각화 그림

Ⅳ-16의 네트워크 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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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드 수

링크 밀도
컴포

넌트

평균

연결

거리

평균

연결

강도

직경
네트워크

유형
연구

주제

연구

설계

국내 49 14 88 .04 1 2.79 1.36 4 좁은 세상

및

무척도국외 87 14 183 .04 1 2.70 1.67 4

표 Ⅳ-21.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국내는 네트워크

크기가 소규모이나 국외는 중규모이다. 이 밖에 밀도, 평균연결거리, 평균연결강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유형 또한 국내외는 동일하게 특정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노드에 의해 전체가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좁은 세상 구조이면서

선호적 연결 경향이 있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도 함께 나타났다.

표 Ⅳ-21에서 보면 국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네트워크

구조는 연구설계 노드 14개, 연구주제 노드 49개와 88개의 링크로 구성된 1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있다. 밀도는 .04이며 평균연결거리는 2.79, 직경은 4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네트워크 크기는 소규모로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79(최대 4단계)만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연결되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Power Law 검증결과 a=2.37로

나타나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다 선호적 연결로 인한 허브가

존재하는 무척도 특징도 보이고 있다. 멱함수 그래프는 그림 Ⅳ-15와 같다.

국외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 지식네트워크 구조적 속성은 연구설계 노드

14개와 연구주제 노드 87개로 이루어져 국내 연구와 다르게 중규모

네트워크크기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밀도와 직경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속성은 국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밀도는 .04로 낮으나 평균연결거리는 2.70으로

나타나 평균 2.70단계(최대 4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연결되는 좁은

세상 구조이면서 무척도 특징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Power Law 검증결과

a=2.14로 나타나 멱함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외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네트워크 또한 국내와 동일한 구조모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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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그림 Ⅳ-15.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2) 노드 중심성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중심성 상위 10위는 표

Ⅳ-22와 같으며, 그림 Ⅳ-16에 이를 시각화하였다.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에 대한 중심성은 국내외 공통적으로 ‘SEM’과

‘회귀분석’이 중심성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Ⅳ-16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들의

노드가 크며 연구주제와의 관계를 지식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연구주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외 공통적으로 ‘성취정서’, ‘학업성취’는 주로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 밖에 국내에서는

‘체육수업’,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정서조절’이 국외에서는 ‘수학’, ‘통제-가치이론’,

‘성취목표지향성’, ‘동기’ 등의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설계가 많이 채택되었다.

표 Ⅳ-22에서 보면 국내는 ‘SEM’과 ‘회귀분석’, ‘인과비교’, ‘실험연구’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SEM’과 ‘회귀분석’은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주제의 상관연구를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상관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개발’, ‘메타연구’, ‘군집분석’, ‘혼합모형’

등의 연구방법은 상관연구에 비해 드물게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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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국외

연구주제 지수 연구설계 지수 연구주제 지수 연구설계 지수

1 성취정서 .93 SEM .61 성취정서 1.00 SEM .61

2 학업성취 .40 회귀분석 .47 학업성취 .86 회귀분석 .61

3 체육수업 .27 인과비교 .16
통제-가치

이론
.50 인과비교 .21

4
성취목표

지향성
.27 통제집단 .10 수학 .50 질적연구 .20

5
학업정서

조절
.20 척도개발 .10 학습동기 .36 척도개발 .10

6 자기효능감 .20 기타 .08
성취목표

지향성
.36 혼합모형 .09

7
자기조절

학습
.20

프로그램

개발
.04 동기 .36 이질집단 .06

8 사회적지지 .13 메타연구 .04 온라인학습 .29 기타상관 .06

9 과학 .13 군집분석 .04 정서 .29 혼합연구 .05

10 학업참여 .13 혼합모형 .04
자기조절

학습
.21 HLM .05

표 Ⅳ-22.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연구주제 중심에서 살펴보면 ‘성취정서’는 대부분의 연구설계가 활용되었다.

‘학업성취’의 경우 중심성 지수가 .40으로 연구방법 중 40%가 학업성취 연구에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업성취’는 ‘SEM’과

‘회귀분석’, ‘인과비교’ 등 상관연구가 주로 채택되었다. ‘체육수업’은 ‘회귀분석’과

‘척도개발’이 ‘성취목표지향성’은 ‘SEM', '회귀분석’ 연구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국외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질적연구’, ‘척도개발’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SEM’과 ‘회귀분석’은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주제의 상관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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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그림 Ⅳ-16.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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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채택되었다. 두드러진 특징은 국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가 ‘인과비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국내 연구에

비해서 질적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이질집단’과 ‘기타상관’, ‘혼합연구’, ‘HLM’ 등은 상대적으로 ‘회귀분석’이나

‘SEM’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구주제 중심에서 살펴보면

‘성취정서’, ‘학업성취’, ‘통제-가치이론’, ‘수학’,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등의

주제는 상관연구 뿐 아니라 ‘질적연구’, ‘통제집단’ 등 다양한 연구방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제로 확인되었다.

3) 연결강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네트워크의 연결강도 분석결과 연결강도 10위 이내

링크는 표 Ⅳ-23과 같다.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네트워크의 연결강도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연구설계는 순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국내외 공통적으로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등의 상관연구가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강한 연결

정도를 보이고 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의 경우 ‘SEM’이 가장 연결강도가

높은 반면 국외는 ‘회귀분석’과 강한 연결을 보였다. 또한 국내외 공통적으로

상관연구에 이어 ‘성취정서’는 ‘척도개발’과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결강도는 국내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국내는

‘성취목표지향성’과 ‘SEM’, ‘회귀분석’이 ‘성취정서’와 ‘통제집단’이 연결강도

상위목록에 포함되었다. 국외는 ‘질문지’와 ‘척도개발’, ‘성취정서’와 ‘이질집단’,

‘수학과 회귀분석’ 간 연결강도가 상위목록에 포함되었다.

국내외별로 각각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는 ‘성취정서와 ‘SEM’이 연결강도

50으로 가장 강한 연결로 나타났다. 이어서 ‘회귀분석’, ‘인과비교’ 순으로

‘성취정서’와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취정서’는 ‘척도개발’,

‘통제집단’과의 관계에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 상위목록에 포함되었다. 또한

‘학업성취’와 ‘성취목지향성’도 ‘SEM’과 ‘회귀분석’순으로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핵심주제는 주로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등의

상관분석 연구와 강한 연결을 보였으며 ‘척도개발’연구와도 강하게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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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국외

연구주제-연구설계 연결강도 순위 연구설계-연구주제 연결강도

1 성취정서-SEM 50 1 성취정서-회귀분석 177

2 성취정서-회귀분석 42 2 성취정서-SEM 154

3 학업성취-SEM 18 3 학업성취-회귀분석 64

4 성취정서-인과비교 18 4 성취정서-인과비교 58

5 성취정서척도개발 13 5 학업성취-SEM 52

6 타당화-척도개발 13 6 성취정서-척도개발 40

7 성취목표지향성-SEM 13 7 질문지-척도개발 35

8 학업성취-회귀분석 13 8 성취정서-이질집단 31

9 성취목표지향성-회귀분석 12 9 수학-회귀분석 30

10 성취정서-통제집단 9 10 성취정서-혼합모형 27

Ⅳ-23. 전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국외 연구 또한 ‘성취정서’는 ‘회귀분석’, ‘SEM’, ‘인과비교’ 등의 상관연구와

강한 연결 관계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이 핵심주제와의

관계에서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 또한 ‘회귀분석’ ‘SEM’ 순으로

밀접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취정서’와 ‘척도개발’, 이질집단‘ 순으로

연결강도 상위목록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국외 연구에서도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의 연구에 상관연구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척도개발’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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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노드 수

링크 밀도
평균

연결거리

평균

연결강도
직경

네트워크

유형연구

주제

연구

설계

국내

1기

(2008∼2012)
9 4 13 .01 2.54 .29 4 좁은 세상

2기

(2013∼2015)
20 7 37 .01 2.75 .32 4 좁은 세상

및

무척도3기

(2016∼2020)
22 11 39 .04 2.77 1.15 4

국외

1기

(2001∼2007)
5 5 9 .20 2.29 .90 4 좁은 세상

2기

(2008∼2014)
26 10 50 .08 2.45 1.39 4 좁은 세상

및

무척도3기

(2015∼2020)
63 14 120 .04 2.70 1.56 4

라.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1)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분석 결과는 표

Ⅳ-24와 같으며, 이에 대한 지식지도는 그림 Ⅳ-18, 19의 연결 중심성 시각화와

같은 구조이다. 표 Ⅳ-24에서 보듯이 국내외 모두 소규모 네트워크이나 시기가

진행됨에 따라 노드와 링크 수가 증가하였다. 국내 연구는 2기와 3기가 비슷한

수준으로 노드와 링크가 1기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밀도는 .01에서 .04로

증가하였다. 평균연결거리는 2.54∼2.77로 각 시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외

연구의 경우 2기뿐 아니라 특히 3기에서 노드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밀도는 .20에서 .04로 낮아졌으며 평균연결거리는

2.29∼2.70으로 직경은 4로 나타났다.

표 Ⅳ-24.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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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기(2008∼2012) 국외 1기(2001∼2007)

국내 2기(2013∼2016) 2기 국외(2008∼2014)

국내 3기(2017∼2020) 3기 국외(2015∼2020)

시기

국내 국외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1기

(2001∼2007)

2기

(2008∼2014)

3기

(2015∼2020)

적합도 5.07 3.00* 2.38* 9.96 2.46* 2.15*

표 Ⅳ-25.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수 멱함수 모형 적합도

그림 Ⅳ-17.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연결 수 멱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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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 모두 밀도는 낮으나 평균연결거리가 짧아 노드들 간에 지름길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전체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2, 3기에는 허브가 존재하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도 함께 보이고 있다. 멱함수 모형 적합도는 표 Ⅳ-25와 같으며

연결 수의 멱함수 그래프는 그림 Ⅳ-17과 같다.

2) 노드 중심성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는 표 Ⅳ-26, 27과 같으며 이에 대한 시각화는 그림 Ⅳ-18, 19과 같다.

중심성 분석 결과 국내외 공통적인 특징은 국외 연구 1기를 제외하고

중심성이 가장 높은 연구설계는 ‘SEM’과 ‘회귀분석’으로 나타나 성취정서의

다양한 연구주제에 상관연구가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연구에 이어

척도개발 연구 또한 시기에 관계없이 중심성이 높은 연구설계로 나타났다. 또한

눈에 띄는 특징은 시기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연구설계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국내의 경우 2기에는 ‘인과비교’, ‘군집분석’, ‘통제집단’이 3기에는 ‘프로그램개발’,

‘혼합모형’, ‘질적연구’ 등이 추가되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1기에서부터 ‘혼합모형’이

출현하였으며 2기에는 ‘이질집단’, ‘질적연구’, ‘혼합연구’, ‘단일집단’이 등장하였다.

3기에는 이에 추가하여 ‘HLM', '메타연구’ 등이 추가되어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주제에 연구설계로 활용되었다.

국내 중심성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26을 보듯이 1기에는 ‘SEM’과

‘척도개발’이 2기, 3기에는 순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회귀분석’과 ‘SEM'이

‘성취정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등 다양한 주제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어서 ‘척도개발’, ‘회기분석’, ‘기타상관’ 등으로 나타나 1기에서는 상관연구와

척도개발 연구가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기에서는 그림 Ⅳ-18에서

보듯이 연구설계와 연구주제가 1기에 비해 다양해졌으며 ‘회귀분석’이 가장

중심지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SEM’, ‘인과비교’, ‘척도개발’, ‘통제집단’ 순으로

다른 주제들의 연구에 많이 채택되었다. 연구주제의 경우 ‘성취정서’는 모든

연구방법과 관련이 되었으며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조절’은 주로 ‘회귀분석’과

'SEM'이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기에는 2기에 비해 연구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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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연구주제 연구설계 연구주제 연구설계 연구주제 연구설계

1
성취정서
(1.0)

SEM(.67)
성취정서
(1.0)

회귀분석
(.62)

성취정서
(1.0)

SEM(.65)

2
성취목표
지향성(.50)

척도개발
(.33)

학업성취
(.71)

SEM(.38)
성취목표

지향성(.27)
회귀분석
(.30)

3
자기조절
학습(.25)

회귀분석
(.33)

학업정서조절
(.43)

인과비교
(.24)

학업성취
(.18)

척도개발
(.17)

4
학업성취
(.25)

기타상관
(.11)

학습몰입
(.29)

척도개발
(.19)

학업정서조절
(.18)

기타(.17)

5
자기결정성

(.25)
-

자기조절학습
(.29)

통제집단
(.14)

자기효능감
(.18)

프로그램개발
(.09)

6
지각된

유능감(.25)
-

성취목표
지향성(.29)

기타상관
(.10)

학습몰입
(.18)

혼합모형
(.09)

7
척도개발
(.25)

-
자기효능감

(.29)
군집분석
(.10)

지식구조
(.09)

인과비교
(.04)

8 타당화(.25) - 과학(.14) - 동기(.09)
질적연구
(.04)

9 정서(.25) -
사회적지지

(1.4)
-

학업스트레스
(.09)

통제집단
(.04)

10 - - 척도개발(1.4) -
척도개발
(.09)

HLM
(.04)

표 Ⅳ-26.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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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기

(2001∼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연구주제 연구설계 연구주제 연구설계 연구주제 연구설계

1
성취정서

(1.00)

척도개발

(.80)
성취정서(1.0) 회귀분석(.73) 성취정서(1.0) SEM(.68)

2 수학(.20)
인과비교

(.40)
학업성취(.50) SEM(.42) 학업성취(.50) 회귀분석(.49)

3 질문지(.20) SEM(.20) 수학(.40) 인과비교(.19) 수학(.43) 질적연구(.19)

4 신뢰도(.19)
회귀분석

(.20)

성취목표

지향성(.30)
척도개발(.19) 동기(.36) 인과비교(.11)

5 타당도(.18)
혼합모형

(.20)
학습동기(.20) 혼합모형(.12)

통제-가치이론

(.36)
척도개발(.11)

6 - - 동기(.20) 이질집단(.08) 즐거움(.21) 혼합모형(.10)

7 - -
자기효능감

(.20)
질적연구(.08)

온라인학습

(.21)
혼합연구(.05)

8 - -
자기조절학습

(.20)
혼합연구(.04) 정서(.21) HLM(.05)

9 - -
온라인학습

(.20)
단일집단(.04)

학습동기

.21)
메타연구(.03)

10 - -

통제-가치이

론

(.20)

기타상관(.04)
자기조절학습

(.21)
이질집단(.03)

표 Ⅳ-27. 시기별 국외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 연결 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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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8∼2012) 2기(2013∼2016)

3기(2017∼2020)

그림 Ⅳ-18. 시기별 국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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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1∼2007) 2기(2008∼2014)

3기(2015∼2020)

그림 Ⅳ-19. 시기별 국외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 중심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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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해져 ‘프로그램개발’, ‘혼합모형’, ‘질적연구’ 등도 다양한 주제에

활용되었다. 3기에는 ‘SEM’, ‘회귀분석’, ‘척도개발’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 연결중심성 지수 상위 10위

이내 연구설계 키워드는 표 Ⅳ-27을 보면 1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SEM’과

‘회귀분석’이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서는 그림 Ⅳ-19에서 보듯이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지식 네트워크는 단순한 구조다. 이 시기에는 ‘척도개발’

연구가 가장 중심지위를 차지했으며 ‘성취정서’, ‘수학’, ‘타당도’ 등의 주제와 관련

이 있어 수학 성취정서 척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인과비교’, ‘SEM’, ‘회귀분석’ 등의 상관연구가 ‘성취정서’, ‘수학’ 등의

연구에 연구설계로 채택되었다.

2기에서는 1기에 비해 상관연구 뿐 아니라 ‘질적연구’, ‘통제집단’이 포함되어

연구방법이 보다 다양해졌으며 연구주제 또한 1기에 비해 다양해졌음을 그림

Ⅳ-21를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기에서는 ‘회귀분석’이 가장

중심지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SEM’, ‘인과비교’, ‘척도개발’ 순으로 ‘성취정서’,

‘학업성취’, ‘수학’, ‘성취목표지향성’ 등 다양한 주제들의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다.

‘학업성취’는 ‘혼합연구’, ‘단일집단’, ‘프로그램’ 개발 이외의 모든 연구설계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수학’,

‘동기’, ‘통제-가치이론’ 등의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도 주로 ‘SEM’과 ‘회귀분석’

이 채택되었다. 연구주제의 경우 ‘성취정서’는 모든 연구방법이 채택되었으며

‘학업성취’와 ‘성취목표지향성’은 주로 ‘회귀분석’과 'SEM'이 많이 활용되었다.

3기에는 그림 Ⅳ-27에서 보듯이 2기에 비해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졌다.

2기와는 순위에 있어 차이도 있지만 ‘HLM’, ‘메타연구’ 등이 상위목록에

포함되었다. ‘SEM’, ‘회귀분석’, ‘질적연구’, ‘인과비교’, ‘척도개발’순으로 다양한

연구주제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주제 측면에서 보면 ‘성취정서’는 모든

연구설계 방법이 채택되었으나 특히 ‘SEM’, ‘회귀분석’ 이 활용도가 높았다.

3) 연결강도

성취정서 연구구의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의 연결강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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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국외

1기
(2008∼2012)

2기
(2013∼2016)

3기
(2017∼2020)

1기
(2001∼2007)

2기
(2008∼2014)

3기
(2015∼2020)

1
성취정서-
SEM(8)

성취정서-
회귀분석(25)

성취정서-
SEM(24)

성취정서-
SEM(6)

성취정서-
회귀분석(63)

성취정서-
SEM(115)

2
성취정서-
척도개발(5)

성취정서-
SEM(18)

성취정서-
회귀분석(13)

성취정서-
인과비교(6)

성취정서-
SEM(33)

성취정서-
회귀분석(109)

3
성취목표
지향성-
SEM(5)

성취정서-
인과비교(13)

학업성취-
SEM(6)

성취정서-
회귀분석(6)

학업성취-
회귀분석(26)

학업성취-
SEM(42)

4
성취정서-
회귀분석(4)

학업성취-
회귀분석(11)

성취정서-
척도개발(5)

성취정서-
척도개발(5)

성취정서-
인과비교(22)

학업성취-
회귀분석(36)

5
자기조절
학습-SEM

(3)

학업성취-
SEM(10)

성취정서-
통제집단(5)

질문지-
척도개발(5)

성취정서-
질적연구(13)

성취정서-
인과비교(30)

6
정서-

회귀분석(2)

성취목표
지향성-
SEM(5)

자기효능감-
회귀분석(4)

신뢰도-
척도개발(4)

성취정서-
척도개발(12)

성취정서-
척도개발

(23)

7
성취목표
지향성-

회귀분석(3)

학업정서
조절-SEM

(5)

성취정서-
프로그램개발

(4)

타당도-
척도개발(4)

수학-
회귀분석(11)

성취정서-
이질집단(23)

8
학업성취-
SEM(2)

자기효능감-
인과비교

(4)

성취정서-
인과비교(5)

수학-
인과비교(4)

자기조절학습
-회귀분석(10)

질문지-
척도개발

(20)

9
자기결정성-
SEM(2)

학업성취-
인과비교(4)

사회적지지-
SEM(4)

성취정서-
혼합모형(3)

성취목표
지향성-

회귀분석(10)

통제가치
이론-

SEM(19)

10
지각된
유능성-
SEM(2)

학습전략-
SEM(4)

학습몰입-
SEM(4)

-
동기-

회귀분석(9)
수학-

회귀분석(17)

Ⅳ-28.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연결강도 순위 10위



- 134 -

결과, 순위 10위 이내 연결강도는 표 Ⅳ-28과 같다.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중심성 분석 결과 국내외 공통적으로 ‘SEM’,

‘회귀분석’ 그리고 국내 2기를 제외하고 ‘척도개발’이 핵심주제와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결강도가 높은 주제는 중심성이 높은

주제로 확인되었다. 연결강도는 시기가 거듭될수록 강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에

비해 국외 연구에서 강한 연결로 나타났다. 국내는 2, 3기가 비슷한 수준으로

강한 연결로 나타났으나 국외 연구는 3기에서 가장 강한 연결로 나타나

‘성취정서’와 ‘SEM'의 연결강도가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8를 보면 국내외 경우 1기에서는 ‘성취정서’와는 ‘SEM’이 가장 강한

연결 관계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취정서’와 척도개발’, ‘성취목표지향성’과

‘SEM’이 같은 수준으로 연결강도가 높았다. 또한 성취정서’와 ‘회귀분석,

‘자기조절학습’과 ‘SEM’이 연결강도 상위수준에 포함되었다. 2기에서는

‘성취정서’와 ‘학업성취’는 ‘회귀분석’과 강한 연결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SEM’,

‘인과비교’ 등으로 나타났다. 3기에서도 ‘성취정서’와 ‘학업성취’는 ‘SEM’,

‘회귀분석’, ‘척도개발’ 순으로 강한 연결을 보였다. 또한 3기에서는 실험연구와

프로그램개발 등 새로운 연구설계 방법이 등장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표 Ⅳ-28을 보면 전반적으로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가

핵심주제와 관계에서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으며 3기에서 연결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기에서는 ‘SEM’이 가장 강한 연결로 나타났으며, 2기에서는

‘회귀분석’, 3기에서는 ‘SEM’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취정서’, ‘학업성취’ 등의

연구주제와 ‘회귀분석’, ‘인과비교’, ‘척도개발’ 등과 강한 연결을 보였다.

3기에서는 준 실험연구인 ‘이질집단’이 ‘성취정서’와의 관계에서 강한 연결로

나타나 10위 목록에 포함되었다.

4.  성취정서 연구의 에고 네트워크 

  

가. 에고 네트워크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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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순위

국외

연구주제 네트워크 크기 연구주제 네트워크 크기

1 성취정서 20 1 성취정서 25

2 학업성취 10 2 학업성취 19

3 자기효능감 7 3 통제-가치이론 12

4 성취목표지향성 7 4 수학 11

5 학업정서조절 6 5 동기 8

6 학습몰입 5 6 성취목표지향성 8

7 체육수업 5 7 학습동기 8

8 학습동기 5 8 즐거움 7

9 자기조절학습 5 9 정서 7

10 사회적지지 4 10 타당도 6

네트워크 분석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아니라, 특정한

노드를 중심으로 하는 에고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이수상, 2012).

이 연구에서는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다차원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크기가 큰 4개의 핵심주제를 추출하여 연결양상을 분석하였다.

국내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 지식네트워크에서

주제별 에고네트 크기는 총 157개이며, 국외 연구는 334개이다. 에고 네트워크

크기는 이웃 관계에 있는 모든 노드 수를 말한다. 에고 네트워크 크기 상위 10위

이내의 주제는 표 Ⅳ-29와 같다.

표 Ⅳ-29 에고 네트워크 크기 상위 10위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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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정서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나. 연결양상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에서 에고 네트워크 크기가 큰 4개 핵심

주제에 대하여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에 대한 연결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Ⅳ-29에서 보면 국내 연구에서 에고 네트워크 크기가 큰 주제는 ‘성취정서’,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며, 국외 연구는 ‘성취정서’, ‘학업성

취’, ‘통제-가치이론’, ‘수학’이다.

성취정서 핵심주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연결양상은 그림 Ⅳ-20, 2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연구주제인 에고는 가운데에 원형으로 연구대상 노드는

세모로 연구설계 노드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

을 반영하였으며 연결선의 두께는 연결강도를 반영하였다.

그림 Ⅳ-20. 국내 연구주제별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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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9에서 보면 국내 연구에서 에고 네트워크 크기가 가장 큰 연구주제는

‘성취정서’이다. 그림 Ⅳ-20에서 보듯이 ‘성취정서’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 ‘대학’, ‘중고등’, ‘논문’순으로,

연구설계는 ‘SEM’, ‘회귀분석’, ‘척도개발’, ‘인과비교’, ‘기타상관’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지식지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성취정서’ 연구주제에

대한 국내외 공통적인 연구대상은 ‘초등’, ‘대학’, ‘중고등’, ‘논문’이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고등’, ‘초중고등’, ‘교사’, ‘학생-교사’, ‘학생+부모’ 등은 국내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외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성취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취정서 학업성취

통제-가치이론 수학

그림 Ⅳ-21. 국외 연구주제별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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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정서’에 대한 연구설계는 국내외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외 공통적으

로 거의 모든 연구설계 방법이 활용되었다.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HLM’, ‘혼합모형’, ‘기타상관’ 등의 상관연구와 ‘질적연구’, ‘메타연구’, ‘혼합연구’

‘프로그램’, ‘통제집단’이다.

‘학업성취’는 표 Ⅳ-29와 그림 Ⅳ-20, 21에서 보면 국외가 국내보다 에고 네트

워크 크기가 2배 정도 크게 나타나 ‘학업성취’에 관한 주제 또한 다양한 연구대

상과 연구설계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메타연구는 대부분 ‘성취정서’와 ‘학

업성취’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수행된 것을 그림 Ⅳ-20, 21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학업성취’에 대한 국내외 공통적인 연구대상은 ‘초등’, ‘중고등’, ‘대학’, ‘논문’이며

연구설계는 .‘회귀분석’, ‘SEM’, ‘인과비교’, ‘메타연구’이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

구대상의 경우 국외에서는 ‘초중고’, ‘교사’, ‘기타학생’ 등의 연구대상이 추가되었

으며 연구설계는 ‘HLM', ‘혼합연구’, ‘혼합모형’, ‘기타상관’, ‘혼합연구’ 등이다.

국내외 4개 핵심주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에고는 국내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

과 ‘자기효능감’이며 국외는 ‘통제-가치이론’과 ‘수학’이다. ‘성취목표지향성’은 네

트워크 크기가 7개로 ‘자기효능감’과 네트워크 크기가 같으나 연구대상과 연구설

계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연구설계는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혼합모형’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연구대상의 경우 ‘기타’ 가, 연구설계는 ‘혼합모형’이 추가로 연구

가 수행되었음을 그림 Ⅳ-20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국외의 경우 그림 Ⅳ-21에서 보면 ‘통제-가치이론’과 ‘수학’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대상은 ‘초등’, ‘중고등’, ‘초중고등’, ‘대학’이며, ‘통제-가치이론’의 경우

‘학생+부모’가 추가되었다. 연구설계는 ‘SEM’, ‘HLM’, ‘인과비교’, ‘회귀분석’,

‘척도개발’, ‘혼합모형’이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제-가치이론’ 연구에서는 ‘질적연구’가 ‘수학’에서는 ‘기타상관’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전체기간에 대하여만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에고 네트워크 크기가 작아 시기별로 구분했을 때 에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거나 스타 모양을 가지지 못하여 시기별 분석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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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를 탐색하기 위하여 성취정서 연구가

시작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국내외 성취정서 관련 논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주제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의 관계를 전체 및 시기별로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성취정서 연구 방향을 조망하고 학문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논의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지식네트워크 분석결과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간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 차이

첫째, 국외는 국내에 비해 성취정서 연구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분석 결과 네트워크 크기는

국내의 경우 소규모인데 반해 국외는 중규모의 네트워크 크기를 형성하고 있다.

국외 연구의 특징은 3기를 지나면서 노드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연구가 국내 연구에 비해 약 8년 정도 앞서 연구 성과물이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무시되었던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외에서는 2000년 이후 정서 영역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성취정서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인지, 동기, 환경 변인 등을 포함한 연구들이

점점 증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승이(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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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변인이 1990년까지는 29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252개, 2001년부터는

1103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정서는 심리학의 핵심 연구

주제일 뿐 아니라 상담 분야에서도 내담자의 정서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송재홍, 2017)을 말해준다.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는 국내외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좁은 세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허브 노드가 존재하는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용학,

윤정로, 조혜선과 김영진(2007), 고재창, 조근태와 조윤호 (2013), 김해숙과

송재홍(2020)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성취정서 연구의 대다수의 노드들이 적은

수의 연결선을 갖지만 극소수의 노드 이를테면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타당화 등의 허브 노드들이 많은 연결선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노드들에 의해 전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까운

이웃 노드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내의 다른 집단과도 짧은

경로로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성취정서 연구가 하위영역 별로 독자적인

지식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구주제 간 통합 및 상호 교류가 가능한

역동적인 지식네트워크를 구조임을 말해준다. 즉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학문

공동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문적 지식이 빠르게 전이되고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기간 중심성 분석결과 국내외 공통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주제는 ‘학업성취’이다. 이어서 ‘수학’,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성취목표지향성’은 연계성, 확산성, 매개성이 모두 높은 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제는 이들과의 주제 뿐 아니라 다른 주제와도 광범위 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로 성취정서 연구에서 영향력 있는 핵심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업성취’와 성취정서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주제들과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김해숙, 송재홍(202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인지 및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습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제-가치이론에 기인하여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성취정서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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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현, 이은주, 2014; 조한익, 2012; 최지혜, 2013; Burr

& Omaha, 2019; Julia & Tobias, 2017; Pekrun 외, 2009).

‘타당화’, ‘질문지’와 같은 척도개발 연구 또한 국내외 모두 관심 있는 주제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정서 척도개발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와 성취정서와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는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수학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불안, 걱정 및 지루함과 관련성이 높아(Goetz, Pekrun, Hall &

Haag, 2006) 수학과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국내외 간 핵심주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연구주제는 ‘학업정서조절’과

‘학습몰입’ ‘사회적지지’, ‘학습전략’, 등으로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 관심 있는

주제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정서조절’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은 괄목할만하다. 성취정서에 대한 궁극적 관심은 학업성취를

방해하는 부정정서를 조절하여 긍정정서를 함양하는 방안을 구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ekrun(2006)은 정서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학습자의 통제성을

저하시키고 불안과 무기력을 초래하므로 학업상황에서 정서조절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학업정서조절 척도가 개발되어

양적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유지현, 이숙정, 2012; 김은진, 2013; 김은진,

양명희, 2012). 또한 정서조절 프로그램도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신대정, 2015; 왕민자, 최지은, 2015; 허소현, 2017).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통제력을 스스로 조절하고 긍정적 가치 평가를

하여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지지’ 또한 국외에 비해 빈번하게 등장하였는데 이는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정서, 동기, 인지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지지’와 같은 환경 변인 또한

주요관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통제-가치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지각한 환경적 요인은 학습자의 통제 및 가치평가를 촉진시켜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성취정서를 매개로 학업참여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반면 ‘온라인 학습’, ‘정서’, ‘동기’의 경우 국외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온라인 학습’은 추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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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는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교사역량 등 다양한

변인과 성취정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은 지루함, 불안, 분노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다 더

높았으며 즐거움은 감소하였다(Stephan, Marfksus & Gläser-Zikuda, 2019).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온라인

학습에서 경험하는 성취정서는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는 ‘동기’와 ‘정서’에 관한 관심이 연구초기부터 주요

연구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Pekrun(1992)에 의하면 학습과 성취에

대한 정서의 영향은 여러 인지 및 동기 매커니즘에 의해 매개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성취정서는 동기를 강화하고 융통성 있는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는 공통적으로는 ‘학업성취’, ‘수학’,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성취목표지향성’과 ‘척도개발’ 등이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학업정서조절’과 ‘사회적지지’가 국외는 ‘동기’ 및 ‘정서’ 등을 바탕으로

성취정서 학문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주제들은 많은 다른 연구주제와 연결되어 성취정서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시기별 중심성 분석 결과 국내외 핵심주제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관계없이 국내외 공통적인

핵심주제는 ‘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이다. 또한 국내 연구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이 국외 연구는 ‘수학’, ‘동기’가 시기에 관계없이 영향력 있는

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한다(김해숙, 송재홍,

2020; 김해숙, 정경미, 송재홍, 2020).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업성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어(유지원, 2012;

Pekrun, Eliot, & Maker, 2009). 학업성취와 동기관련 변수가 활성화되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는 ‘수학’과목에 대한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와가 다른 과목에 비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 하였지만 수학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성취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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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보다는 불안이나 지루함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학 학습상황에서

정서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이 밖에 핵심주제는 시기에 따라 중심지위의 변동이 있었다.

특정시기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 시기에 따라 중심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주제들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의 특징은 핵심주제의 중심지위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2기에는 ‘학업정서조절’, ‘수학’ ‘자기조절학습’, ‘학습전략’ 등

새로운 핵심주제가 다수 출현하여 1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의 맥락에서

핵심 연구주제가 구체화 되었다. 하지만 2기에서 새로운 주제들이 부상하였으나

3기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일부주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제에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피드백’,

‘교사학생관계’, ‘교실환경’, ‘부모자녀관계’ 등의 주제들은 학습자의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지식의 창조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지식이 창출되고 전이되며 학문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기에서는

‘학습몰입’, ‘사회적지지’ 등이 핵심 연구주제로 출현하였다. ‘학습몰입’의 경우

국외에는 전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나 국내에는 학습동기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Csikszentmihalyi(1993)에 의하면 학습몰입은 학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과 즐거움 그리고 높은 수준의 학습경험과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하여 학습이 즐겁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따라서 학습몰입은

고도의 집중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학습몰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김연정(2018)은 초, 중학생을 대학생으로 부모성취압력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학성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긍정학업정서는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변희영(2018)은 고등학생의 성취정서와 자기조절학습,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취정서의 각 하위요인들은 학습몰입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관계 중심의 데이터

분석방법인 ‘지식구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3기에는 국내에서 새로운

핵심주제가 다수 출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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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외 연구는 1, 2기에서 출현한 핵심주제들은 대부분 3기까지 이어졌으며

2기에서 새로이 나타난 주제 중에서 3기로 확장되지 못한 주제는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로 나타났으나 중심성 순위 13, 14위로 나타나

여전히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연구는 많은 연구자가 인지 동기 모델의 가정과 통제-가치이론에 기반 하여

성취정서와 동기, 인지, 학업성취, 수학 등과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등은 직접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성취정서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핵심 연구 주제들은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

간의 주제 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 환경과 사회적 환경, 가치, 평가, 기질 등의

주제와 함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국내와 국외는 연구경향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연구에서도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의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전체기간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결과 국내외 하위지식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수와 각 그룹에 포함된 노드 수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 눈에 띄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내 연구의 ‘지식구조’ 하위주제는 국외 연구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 경향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탐색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외 연구 하위그룹에 구성된 주제들 중 대다수의

주제들은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주제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성취정서와 학습환경’ 그룹은 ‘컴퓨터기반학습’, ‘멀티미디어학습’, ‘게임기반학습’,

‘외국어학습’, ‘웹기반학습’, ‘거꾸로학습’, ‘혼합학습’ 등 다양한 학습환경과 관련된

주제들로 국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에서는 최근 기존의 대면 학습환경을 점진적으로 대체하여 온라인 과정과

컴퓨터 기반 멀티미디 교육기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서가 인지의 거의 모든 측면을 조절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환경에서도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정서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Shen, Wang, Shen, 200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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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전통적인 실시간 학습 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방법에서 성취정서를 측정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EEG’, ‘사진’, ‘그림’, ‘안면인식’ 등 성취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주제들도 같은 그룹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신경 영상 기술은

인간의 정서 상태를 감지하고 인식하여 학습 및 기억을 최적화한다. 이에 인지

신경과학, 정서 신경과학 및 교육 심리학에서 점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Carew & Magsamen, 2010).

다섯째,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별 국내외 하위 그룹 분석 결과 하위

지식네트워크는 시기에 따라 융합 및 분화되거나 생성 및 소멸 되는 등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내 연구의 특징은 2기에는 1기에 비해 새로운 주제가

많이 증가하여 하위 그룹 수가 증가하여 세분화되었다. 또한 2기와 3기는 하위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 수는 같으나 그룹 수와 하위주제 내용에서는 차이가

많았다. 이를테면 3기에는 ‘학습몰입’, ‘사회적지지’, 창의성’, ‘지식구조’ 등 새로운

연구주제가 다수 출현한 반면 ‘교실환경’, ‘피드백’, ‘부모자녀관계’, ‘영역특수성’,

‘학습된무기력’ 등의 키워드는 3기에는 소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해숙, 정경미, 송재홍, 2020)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메타분석’, ‘군집분석’ 등 연구설계 키워드가 포함되어

2기에 비해 3기에 노드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그룹에 포함된

주제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2020년 논문이

포함되지 않아 분석대상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국외 연구의 특징은 하위 그룹 수는 2기에 비해 줄었으나 하위그룹의

규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성취정서와 학습환경 그룹과 학업성취와

학습동기 그룹에 포함된 구성노드는 2기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국외

하위그룹의 발전양상은 1기 하위그룹 형성, 2기 하위그룹 세분화, 3기에는

강력한 하위그룹이 형성되었다. 즉 2기에 그룹이 8개로 세분화 되었다가 다시

병합되면서 특정 하위그룹의 노드 수가 크게 확장되었다. 하위그룹의 지표는

하위그룹 수와 집단에 포함된 키워드 수의 규모를 통해 성취정서의 발전양상을

탐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그룹 형성 과정은 집단의 형성, 집단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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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집단형성, 집단의 소멸 및 약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연구

3기는 강한 집단형성 단계로 커뮤니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2기에서 세분화되었던 그룹이 3기에서 재 병합되고 그

구성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위그룹의 구성수가 증가하는 것은

다양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도 있다.

또한 가장 규모가 큰 성취정서와 사회적 환경 그룹에서는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사회적 환경과 인지, 교사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인지와 관련된 주제로는 ‘인지부하’, ‘인지평가’, ‘안면인식’, ‘사회인지’, ‘인지전략’

뿐 아니라 ‘교사역량’, ‘교사정서’등 교사관련변인이 포함되었다. ‘학업성취’

그룹에서도 ‘교사지지’, ‘교실정서’, ‘교사자율성지지’ 등이 포함되어 교사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가치이론을 근간으로 국외에서는 인지 및 학습 및 사회 환경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교실에서

교사와 상호작용, 사회적 환경 등이 개인의 통제-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성취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러한 정서는 인지적 자원,

학습전략, 자기조절, 학습환경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주제들의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

1)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차이

첫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에서는 국내외 공통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나타났으며 전체 및 시기별 모두 좁은

세상 및 무척도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키워드에 멀리 떨어져 있는

키워드와도 상호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임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이원모드

네트워크 구조유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이원모드 네트워크

구조유형에 대하여 다른 학문 영역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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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기간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

연구는 ‘중고등’, ‘대학’, ‘초등’순으로, 국외는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김해숙, 송재홍, 2019),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국내의 경우 K-AEQ가 타당화되면서 이를 중 고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양적연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종렬, 이은주, 2014; 박서연, 윤미선, 2018; 손수경, 도승이, 2014).

김해숙과 송재홍(2019)의 국내 성취정서 척도개발에 대한 메타연구에 의하면

성취정서 측정도구의 55%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다. 국외 연구의

경우 AEQ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중 고등학생은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와 시험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 고등학생이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그 밖의 차이는 국외의 경우 국내 연구에 비해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학생 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초등학생

다음으로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에서는 교사 성취정서

척도(TEQ)가 독일, 이란, 일본 등에서 개발되어 양적연구에 활용되고

있다(Geramipour, Shariatmadari, & Mahdi, 2019; Hong, Nie, Heddy, &

Monobe, 2016; Pekrun, Goetz, Perry, Kramer, Hochstadt & Molfenter, 2004).

교사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의 정서는 교사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며

정서는 교실환경과 밀접하다. 교사의 즐거움과 열정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유도할 수 있고 학생의 즐거움은 교사의 긍정적인 영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Meyer & Turner, 2007).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정서 전달은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Hatifield, Cacioppo, & Rapson, 1994). 교사와 학생의

호혜적인 인과관계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고 해로운 형태뿐

아니라 유익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관계는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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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정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내에는 교사 성취정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교사정서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취정서 연구의 시기별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 또한

국내외 공통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이 하나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중심성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1기에는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성취정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등 다양한 연구주제의 연구에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기는 국내에 성취정서 연구가 도입되는 시기로 K-AEQ가 2011년에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학교급에 적합한 측정도구가 개발되기 이전이므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2기는 ‘중고등’, ‘초등’, ‘대학’ 순으로

3기는 전체기간과 유사하게 ‘중고등’, ‘대학’ ‘초등’순으로 나타나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학’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2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정서척도(소윤재, 2012)와 과학학습 성취정서 척도(김동현,

김효남, 2014) 등이 개발됨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등의 핵심 주제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이 시기에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K-AEQ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으나 초등, 중 고등학생 대상에게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연구 또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국외 연구의 경우 1기에는 2, 3기와 다르게 ‘중고등’, ‘초등’,

‘대학’ 순으로 ‘성취정서’, ‘수학’, ‘학업성취’ 등의 다양한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정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독일과 중국에서 중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EQ-ES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AEQ-M이 개발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취정서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1기에는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주제와의 연결을 탐색하는 연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추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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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국외 연구에서는 3기에서 연구대상이 1, 2기 보다 확대되어 학생과

부모, 학생과 교사, 초중고와 같이 중복대상을 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정서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 시기에서는 미국과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정서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독일, 중국, 인도 핀란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취정서 연구가 특정

대상에 국한되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지식네트워크 차이

첫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간 지식네트워크에서는 국내외 공통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이 상호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키워드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임을 말해준다.

둘째, 전체기간에 대한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지식네트워크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설계는 상관연구로 나타났다. 상관연구 중 국내외 공통적으로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순으로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주제에 연구설계로

활용되었다. 특히 ‘SEM’은 가장 핵심 연구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신동과 이혜범(1997)은 1984년에서 1993년

사이에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기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통계기법은 상관연구 중 인과비교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SEM 통계방법이

개발되면서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모형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장점으로 매개효과 등을 검증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상관연구에 이어 차이를 보이는 연구설계는 국내의 경우 ‘통제집단’ 즉

실험설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는 상관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취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연구에서는

성취정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수행되었으나

성취정서와 스트레스 호르몬, 시선 주의집중도를 분석하는 실험연구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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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는 상관연구에 이어 질적연구가 주요 연구설계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정서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면서 계속해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연구방법으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chutz & Decuir, 2002; Sansone & Thoman, 2005). 이러한 이유로 Op't

Dynde와 De Corte(2002)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을 제안하였으며

질적연구와 혼합연구가 국외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서로 대조되는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양적연구는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피상적인 연구결과가 단점이 될 수 있으며, 질적연구는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지만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성취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량적 방법과 함께 정성적 자료도 수집하여 평가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성취정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밖에 척도개발 연구는 국내외가 같은 수준으로 관심 있는 연구설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경우 K-AEQ가 타당화 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교급에 따른 척도개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K-AEQ의 경우 문항 수가 많아 이를 축소하거나 학교급의 수준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수학’, ‘과학’ 등의영역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자체개발한 척도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학업정서조절 척도개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김해숙,

송재홍, 2019). 국외 연구도 영역 특수성을 고려한 척도로 수학 뿐 아니라

물리학, 유기화학, 체육 등의 영역에서 성취정서 척도가 개발되었다(Longjian,

Jiliang, & Haijuan, 2011; Raker, Gibbons & Arellano, 2019; Fierro, Almagro

& Sáenz, 2020)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교사 성취정서 척도개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Geramipour, Shariatmadari & Mahdi; 2019; Hong, Nie, Heddy &

Monobe, 2016; Pekrun, Goetz, Perry, Kramer, Hochstadt & Molfenter, 2001).

둘째,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 중심성은 국내외 간 시기별로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 특징은 시기가 변화되면서 연구설계 방법이 보다

다양해졌다. 1기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설계는 ‘SEM’과 ‘척도개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기는 성취정서 연구가 도입되어 K-AEQ가 개발되어 양적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성취정서와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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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 양적연구의 토대가 되는 ‘척도개발’과 ‘상관연구’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기에서는 ‘통제집단’과

‘군집분석’이 추가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변인 간의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설계가

추가되었다.

또한 두드러진 특징은 시기에 관계없이 ‘SEM’과 ‘회기분석’은 다양한 성취정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SEM’은

회귀분석에서 종수변수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극복하고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하여 한 번으로 동시추정을 가능하게 장점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기에서는 ‘혼합모형’과 ‘HLM’ 등

새로운 연구설계 방법이 등장하여 성취정서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종단연구를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 혼합모형은 일반 통계에서 추정하는 어떤

계수에 대해서도 집단분류를 실시 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국외 연구 1기의 특징은 ‘척도개발’이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설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기는 성취정서 개념이 정립이 되는 시기로 양적연구의

토대가 되는 척도개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중국에서 ‘척도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2기에서는 1기에 비해 다양한 연구설계 방법이 새로이 출현하여 다양한

연구주제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질집단’, ‘질적연구’, ‘혼합연구’등의

연구설계 방법이 주요 연구설계 방법으로 추가로 등장하였고 3기에는 ‘HLM’과

‘메타연구’가 같은 수준으로 다양한 연구주제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3기에서 질적연구가 ‘SEM’, ‘회귀분석’ 다음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주제에 따라 적절한 연구설계를 선택하고

활용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자가 상관연구에 초점을 두어 이를

성찰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국내외 모두 3기에서 다양한 연구설계 방법이 활용되었지만 ‘SEM’이나

‘회귀분석’에 비해 비중이 아주 낮다. 따라서 연구자는 상관연구나 척도개발

연구에서 나아가 연구주제나 연구문제에 따라 다양한 연구설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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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에고 네트워크 차이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핵심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대상과 연구설계 경향을

에고 네트워크 지식지도를 통해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성취정서’, ‘학업성취’,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어떤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으로 연구되었는지 연구경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는

‘성취정서’, ‘학업성취’, ‘통제-가치이론’, ‘수학’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대상과

연구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설계

간의 관계를 관계론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기존 메타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개념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핵심연구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대부분 초, 중, 고,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국외 연구의 경우 ‘교사’, ‘부모’, ‘교사+학생’,

‘부모’+‘학생’ 등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설계 또한 국내외

모두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등과 같은 상관연구가 대부분 수행되었으나

다양한 연구설계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에고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파악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설계 간에 대한

경향들은 향후 성취정서 분야 연구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이나 연구설계와의 관계를

탐색하여 연구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앞에서 탐색한 지식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정서 연구주제 지식네트워크는 국내외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좁은 세상과 허브가 존재하는 무척도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이는 적은 수의 연결단계만 거쳐도 허브 노들들에 의해 전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정서 연구는 연구주제 간 통합 및 상호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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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역동적인 구조임을 말해준다.

둘째, 연구주제 중심성을 통해 전체기간과 시기별 변화에 따른 핵심주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위 연구주제 대하여 보다 반복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연구의 특징은 3기에서 새로운 주제들이

부상하였으나 2기의 핵심주제들이 3기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일부 주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제에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드백’, ‘교사학생관계’, ‘교실환경’, ‘부모자녀관계’ 등의 주제는 2기에

핵심주제였으나 3기에는 중심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학습자의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지식의 창조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지식이 창출되고 전이되며 학문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연구의 의의는 국외에서는 핵심주제로 나타나지 않은 학업정서조절,

학습몰입, 사회적지지, 지식구조 등의 연구가 수행된 점이다. 특히

학업정서조절은 성취정서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학업정서조절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학교상담이나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긍정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하위그룹 분석을 통해 전체기간 및 시기별로 성취정서 연구의 하위지식

영역의 역동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연구주제가 등장하여 연

구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지식지도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시기

에 따라 하위그룹이 융합, 분화, 생성, 소멸 되는 등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다. 1

기에 비해 2기에서는 연구주제가 다양해져 그룹 수가 세분화되었다. 3기에서 특

징은 국외 연구의 경우 1그룹(성취정서, 학습환경)에 포함된 하위주제가 2기에

비해 3배 증가하였다. 특히 1그룹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다양한 학습환

경, 인지, 교사와 관련한 주제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향후 세분

화된 하위그룹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주제와 연구설계 간의 이원모드

지식네트워크에서 국내는 ‘중고등’, ‘대학’, ‘초등’ 순으로 국외는 ‘대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다양한 연구주제에 연구대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의 특징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점이다. 국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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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취정서가 개발되어 양적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교사정서는 학습자의

정서와 교실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성취정서 측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설계와 연구주제와의 관계에서 국내외는 대부분 양적연구가 수행되었다.

공통적으로 ‘SEM’, ‘회귀분석’, ‘인과비교’ 순으로 다양한 연구주제에 활용되었다.

3기에서 특징은 국외는 국내보다 질적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상관연구와 척도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연구의 확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지식지도를 통해 이원모드의 구조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기간 및 시기별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크기와 구조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핵심 연구주제별로 연구대상과 연구설게와의

관계가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지식지도를 통해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결구조와 특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결론을 제시하면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성취정서 연구 논문의 총체적 수집을 통하여 성취정서 학문의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설계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동향분석이나 메타분석의 연구범위 및

속성중심의 통계방법의 한계를 넘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설계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성취정서 연구의 총체적 지식구조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취정서 연구가 하나의 학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문적

정체성을 가진 고유 학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학위논문의 경우 PQDT, DDOD, Airti Library 등 세 개의

검색엔진으로 제한되어 북미, 유럽, 중국 지역의 일부 대학의 학위논문만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주제,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설계와 연구주제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네트워크를 탐색하였다. 추후에는

연구주제 뿐 아니라 추가적인 연구로서 저자 동시 인용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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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영역별 저자들의 연구 집단을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문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시점이 달라 시기구분을 국내외 별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시기별 상호 비교를 하지 못하고 국내와 국외 연구

내에서 경향성을 탐색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상호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모색하여 시기를 구분한다면 성취정서 연구의 학문적 변화과정을 더

명확히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키워드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는 수준에 정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동일한 의미의

키워드에 대한 표기가 다를 수 있어 모든 키워드가 완벽하게 정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투입과

정제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심리학 용어의 명확한 표준화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핵심주제를 중심성 지수 상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성이 파악되지 않는 주제를 면밀히 살펴 높은 잠재성을 내재한

연구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핵심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 및 국외에서 시행된

성취정서 연구에 대하여 연구주제 뿐 아니라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연구 설계와

연구주제에 대한 관계에 대해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존 선행 연구와 통합하고 향후 축적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

연구의 추후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뿐 아니라 학문공동체와의 교류 및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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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nowledge Network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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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nnections between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participants or data), and

research designs in the knowledge network of achievement emotions research

and to contribute to creating value for academic communities. Furthermore,

researchers want to identify trends in changes in academic developm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achievement emotions research at domestic

and foreig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

communities.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that researcher want to

explore specificall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structural attributes, centrality, and

subgroups of the research topic knowledge network in the domestic and

foreign achievement emotions research show in the whole and by period?

Second, What are the differences’ structural attributes, centrality, and

subgroups of the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participants or data), and

research designs knowledge network in the domestic and foreign achievement

emotions research show in the whole and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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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What are the differences’ of the research topics ego network in the

domestic and foreign achievement emotion research?

For this, the researcher selected 774 dissertations (domestic: 160, foreign:

614) published in domestic and foreign degree thesis and academic journals

from 2001 to 2020, and extracted and refined the research topic, research

subjects(participants or data) and research design keywords. A knowledge

network was built with the finally selected keywords and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to calculate indices and generate tables and knowledge maps.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Netminer 4.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the knowledge network of achievement emotion

research consists of one large component. The size of the network is small in

domestic, while foreign were forming medium-size. Furthermore, the

knowledge network structure of domestic and foreign achievement emotion

research tends to be centered on a specific topic, and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mall-world network and scale-free network that can

connect the whole closely by the main topics.

Second, as a result of centrality analysis, the maine topics common at

domestic and foreign are 'achievement emotions', 'academic achievement',

'math', 'self-efficacy', 'self-regulated learni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cale development'. In addition, 'academic emotions 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learning immersion' in domestic and 'emotional', 'motivation',

and 'online learning' were independent topics in foreign. The main topics

was the fluctuation of centrality by period. In the first period, the main topics

were 'scale development', 'academic achievement', 'control value theory', and

'self-efficacy', which are the basis of quantitative research, focusing on

research for hypothesis verification or concept establishment. These topics

appeared as main topics regardless of the period in common at domest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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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 the second and third period, research topics have diversified in a

more specific and practical context. It identified topics that were actively

studied at a particular time, and subjects whose central status rose or

decreased depending by period. In domestic,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main topics whereas in foreign research, most of the main topics

of the second period continued into the third.

Third, subgroup analysis results, domestic research consists of 6 subgroups:

‘achievement emoti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scale development’, ‘self-efficacy’, and ‘knowledg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foreign research was formed into four groups: ‘academic achievement’,

‘achievement emotion’, ‘scale development’, and ‘control value theory’. Also,

depending on the period, the knowledge networks of domestic and foreign

subgroups have undergone dynamic changes such as fusion, differentiation,

creation, and extinction. In particular, in the 3rd period, the creation and

extinction occurred actively in domesstic, and the subordinate constituent

nodes showed the most expansion in foreign countries. The foreign research

Group 1(achievement emotions group) included a variety of topics related to

learning environments, emotions, and teachers that were not studied in

domestic.

Fourth in the knowledge network between research topics and subjects

(participant/ data) all of them appear as one large interconnected network.

Centrality analysis result, in the order of 'secondary', 'university',

'elementary' in Korea, and 'university' in the order of 'university',

'secondary', and 'elementary'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foreign

research were actively conducted on teachers to measure teacher emotions.

As for the research subjects(participant/ data),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subjects differ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measurement

scale the school level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In addition, most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various research topic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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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nd foreign. Commonly at domestic and foreign ,'SEM', 'regression

analysis', and 'causal comparison'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for various

research topics on achievement emo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design varies at domestic and foreign by period. In

addition, it appears that scale development research is being actively

conducted not only in domestic but also foreign. As period went on, research

design methods such as experimental studies, mixed models, mixed studies,

and qualitative studies were diversified. In particular, in the third period many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overseas.

Finally, the ego network was analyzed on four core research topics at

domestic and foreign. Through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participant/data), and research design was explained in

relational dimens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that were not

disclosed in the existing meta-research was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subject and the research design of the ego network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main topics, and this result was confirmed at

a glance through knowledge map. In addition, the following researchers were

able to macroscopically view the research trends of research design and

research subjects on main topics through the ego net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domestic research,

various learning environments lacking in domestic research, teacher-related

variables and expansion of topics such as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were discussed and conclusions were present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Achievement emotions, Achievement emotions research,

Knowledge network, Keyword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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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영문키워드 한글키워드

1 academic ability 학업능력

2 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취

3 achievement emotion 성취정서

4 academic control 학업통제

5 academic emotion regulation 학업정서조절

6 academic engagement 학업참여

7 academic success 학업성공

8 achievement attribution 성취귀인

9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성취목표지향성

10 action control 행동통제

11 AEQ AEQ

12 affective responses 정서반응

13 anger 분노

14 anxiey 불안

15 assessment 평가

16 task achievement 과제달성

17 attention 주의

18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19 autonomy 자율성

20 belonging sense 소속감

21 boredom 지루함

22 burnout 소진

23 challenge 도전

24 chemistry 화학

25 Chiness 중국어

26 classroom emotion 교실정서

27 classroom environment 교실환경

28 classroom goal structure 교실목표구조

29 cognition 인지

30 cognitive appraisal 인지평가

31 cognitive load 인지부하

32 cognitive strategy 인지전략

33 commitment 헌신

34 computer based learning 컴퓨터기반학습

35 control belief 통제신념

부록 1 국외 성취정서 연구의 연구주제 영문키워드 번역

* 분석에 포함 된 키워드 (빈도 3회 이상: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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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영문키워드 한글키워드

36 control-value theory 통제-가치이론

37 coping strategy 대처전략

38 critical thinking 비판적사고

39 cross cultural 교차문화

40 diary 일기

41 discrete emotion 이산정서

42 domain specificity 영역특수성

43 drawing 그림

44 dropout intention 탈락의도

45 education 교육

46 educational game 교육용게임

47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기술

48 EEG EEG

49 effort 노력

50 EFL EFL

51 e-learning 이러닝

52 emotion 정서

53 emotion recognition 정서인식

54 engagement 참여

55 English 영어

56 enjoyment 즐거움

57 environment goal structure 환경목표구조

58 expectancy value theory 기대가치이론

59 facial expression 표정

60 facial recognition 안면인식

61 feedback 피드백

62 flipped learning 거꾸로학습

63 foreign language learning 외국어학습

64 friendship 우정

65 game based learning 게임기반학습

66 German 독일어

67 gifted student 영재학생

68 group teaching 집단교수

69 health 건강

70 help seeking behavior 도움추구행동

71 homework 숙제

72 identity 정체성

73 implicit theory 암묵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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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영문키워드 한글키워드

74 instructional practice 교육실습

75 intelligence 지능

76 interaction 상호작용

77 interest 흥미

78 intervention 개입

79 job 직업

80 language learning 언어학습

81 Latin 라틴어

82 learning 학습

83 learning approach 학습접근방식

84 learning behavior 학습행동

85 learning disability 학습장애

86 learning environment 학습환경

87 learning motivation 학습동기

88 learning strategy 학습전략

89 learning style 학습양식

90 literacy 문해력

91 mathematics 수학

92 medidcal education 의학교육

93 metacognitive strategy 메타인지전략

94 failure 실패

95 MOOC MOOC

96 motivation 동기

97 multimedia learning 멀티미디어학습

98 negative emotion 부정정서

99 nursing education 간호교육

100 online learning 온라인학습

101 blended learning 혼합학습

102 parents support 부모지지

103 peer support 또래지지

104 perceived competence 지각된유능성

105 perceived control 지각된통제

106 perfectionism 완벽주의

107 physical education 체육수업

108 physics 물리학

109 picture 사진

110 positive emotion 긍정정서

111 pride 자부심

112 problem solving 문제해결



- 183 -

순위 영문키워드 한글키워드

113 psychological aspect 심리적측면

114 psychological need 심리적욕구

115 psychology 심리학

116 questionnaire 질문지

117 reading difficuly 읽기곤란

118 reliability 신뢰도

119 satisfaction 만족감

120 school adaptation 학교적응

121 science 과학

122 second lanaguage learning 제2언어학습

123 self-concept 자기개념

124 self-control 자기통제

125 self-determination 자기결정성

126 self-efficacy 자기효능감

127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학습

128 self-regulation 자기조절

129 self-resilience 자아탄력성

130 shame 수치심

131 social cognition 사회인지

132 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

133 state emotion 상태정서

134 STEM STEM

135 stress 스트레스

136 subjective value 주관적가치

137 task value 과제가치

138 teacher autonomy support 교사자율성지지

139 teacher competency 교사역량

140 teacher emotion 교사정서

141 teacher-student relationship 교사학생관계

142 teacher support 교사지지

143 teaching skill 교수기술

144 test anxiety 시험불안

145 test emotion 시험정서

146 test taking 시험치르기

147 time perspective 시간관점

148 trait emotion 특성정서

149 validity 타당도

150 value appraisal 가치평가

151 value belief 가치신념

152 web-based learning 웹기반학습

153 well-being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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