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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정의적 특성 및 학업 관련 

행동적 특성 차이 분석

김옥분 김혜진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이들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 중 정의적 특성인 

성격적 정서적 동기적 특성과 학업 관련 행동적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학습 관련 특성을 토대로 이들을 위한 학습코칭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위해 명에게 학습전략 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의 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성취 상 

집단의 점수는 성격적 정의적 동기적 특성 개 요인 모두에서 학업성취 중 집단 및 하 집단의 점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상 집단 학생들은 공부 환경을 제외한 모든 학습전략 요인 즉

시간 관리 공부 환경 수업 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 읽기 기억전략 시험준비 전략에서 높은 점

수를 보였다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하로 인식한 학생들은 중 집단 학생들보다 불안과 짜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학업성취가 높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

하며 낮은 학업성취라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심리적 불편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학업성취 학습전략 성격적 특성 정서적 특성 동기적 특성 행동적 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learning strategic characteristics, ie, personal, 

emotional, motiva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learning coaching strategy. 

1,474 students were tested for learning strategy(MLST), and the data were divided into upper, middle, and 

lower group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achievement.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r correlation and 

MANOVA. As a result, in all of the three personality traits, the score of the highest academic achievement 

group i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Also, they show higher scores in behavio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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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ime management, note-taking, learning attitude, memorization, test preparation strategy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Students who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s the lowest level showed higher anxiety 

and irritability scores than students who academic achievement as a middle level. This study showed that 

students who perceived high academic achievement used various learning strategies and students who 

perceived low academic achievement had higher psychological discomfort.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Strategi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ffective Characteristics, 

Motivational Characteristics, Behavioral Characteristics

서론

학업성취도는 학습과정 및 결과의 최종 산출물임과 동시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같은 학습결과를 두고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학업성

취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학업성취를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인식하거나 

더 낮게 인식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나 학습전략 및 태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생 개인에게는 졸업 및 취업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실제적으로 사회 필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의 교육과

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다는 증명서의 하나로 학업성취 즉 학점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학점 인플레와 맞물려 교육부의 학점 분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시도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최근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의 개발로 학업성취에 관한 학술적 관심 또

한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학생이 되면서 삶의 영역 여러 곳에서 학생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중 고등

학교 때와 달리 학원 선생님도 과외 선생님도 없이 전공과목 공부를 주체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우

고 실행해나가야만 하는 학습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

거나 학업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학습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경우 성취의욕의 상실과 낮은 

학업성취도 를 보였으며 학교 부적응 같은 부정적 학습태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업 분야에서의 열등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대학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학습전략이나 학습태도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정서 및 심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주변의 환경도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져가고 누적되는 대학 사회에서 대학생의 학업성

취 인식은 실제 학업성취도 이외에 정의적 특성 및 기타 행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특성과 학

업관련 행동 특성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의 특성 파악 및 이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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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인 성격적 특성 효능감 자신감 실천력 정서적 특

성 불안 우울 짜증 동기적 특성 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그리고 학업 관련 행동적 특성 시

간관리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하기 집중전략 책 읽기 기억전략 시험전략 관계를 살펴보고 한

다 또한 학업성취 인식 수준 상 중 하 에 따라 정의적 특성 및 학업 관련 행동 특성이 어떤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의적 특성 변인과 학업 관련 행동 특성 변인과의 

관계에 주요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업성취도 인식

에 따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및 학업관련 행동 특성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대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코칭 및 개별적인 학습전략 제공에 도움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교내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중 검

사 를 실시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검사에 참여한 학생

은 모두 명이었다 이들을 연구에 적합한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검사지의 마지막 

문항인 평균적으로 볼 때 본인이 생각하는 학과 성적 평점 기준 은 어느 정도 입니까 라는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 질문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업성취 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 수준의 가지 가운데 하나를 표시하였

다 연구대상의 특성 차이를 명료하게 분석하고자 이들 중 학업성취 수준을 중상 또는 중하 로 

응답한 학생 명을 제외한 명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 상 집

단 학업성취 중 집단 학업성취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은 

명으로 남학생은 명 여학생은 명 이었으며 이중 이공대학 학생은 명

인문대학 학생은 명 사회과학대학 학생은 명 예술대학 학생은 명

이었다

측정도구

대학생의 성격적 정의적 동기적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전략 측정도구인 

학습전략검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점 전혀 아니다 점 약간 그

렇다 점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의 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도구는 성격적 특성 효능감 자신감 실천력 정서적 특성 우울 불안 짜증 동기적 특성

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행동적 특성 시간관리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하기 집중전략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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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기억전략 시험전략 의 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 요인별 신되도 α

는 이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는 표준화 검사이므로 점수로 표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인 간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의 을 구한 후 

학업성취 세 집단 상 중 하 간 성격적 정의적 동기적 행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 을 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격적 특성 정의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 변인간 상호상관

대학생의 성격적 특성 정의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의 상호상관을 표 에 제시하

였다 학습동기와 정의적 특성의 상관 회피동기와 노트필기의 상관 경쟁동기와 책읽기 및 시험준

비와의 상관을 제외하고 각각의 하위 변인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학생의 성격적 특성 정의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 변인간 상호상관

구분

성격적 특성 정의적 특성 동기적 특성 행동적 특성

효능감 자신감 실천력 우울 짜증 불안
학습

동기

경쟁

동기

회피

동기

시간

관리

공부

환경

수업

태도

노트

필기

집중

전략

책

읽기

시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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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자신감 실천력 우울 짜증 불안 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시간관리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읽기 기억전략 시험준비

학업성취 인식 수준에 따른 성격적 특성 정의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 차이

대학생이 인식한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성격적 특성 정의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검증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

표 학업성취 세 집단 간 성격적 특성 정의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 차이 분석

구분
하 중 상

성격

효능감

자신감

실천력

정서

우울

짜증

불안

동기

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행동

특성

시간관리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읽기

기억전략

시험준비

학업성취 상 중 하 집단 간 학습전략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가 우수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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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집단의 점수는 성격적 특성 개요인 즉 효능감 자신감

실천력 모두에서 학업성취 중과 하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특성요인의 경우 학업성적이 하 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 중 수

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보다 불안 과 짜증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동기적 측면에서 학업성취 상 수준 집단의 학습동기 와 경쟁동기 점수

는 중 집단과 하 집단의 점수 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관련 행동 특성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상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학생

들은 공부 환경을 제외한 모든 행동특성 요인 즉 시간관리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읽기 기억전략

시험준비 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론 및 논의

중 고등학교의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담은 대학 입학 후에도 취업 및 

장학금 경쟁으로 인하여 지속된다 이에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의 학업성취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및 전공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요인 그리고 학습 태도 및 기타 행동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 최근 대학생의 실제적 학업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성취수준을 어

떻게 인식하느냐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정의적 및 행동적 특성은 다시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이들의 성격적 정서적 동기적 특성과 학업관련 행동적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 인식 상 집단은 성격적 특성의 하위 요인인 효능감과 자신감 그리고 실천력의 

수준이 학업성취 중 및 하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학업 저성취 일반 우수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 하며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면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교수자의 

긍정적인 정서 및 태도 지도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함양시키고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은 교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즉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는 노력만큼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서적 측면에서 학업성취 하 집단은 중 집단 보다 불안과 짜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업성취 상 집단도 하 집단도 불안과 짜증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November (2019)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2019 HSST 119

학습자의 수업 및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교수자의 세심한 

배려 및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통제적 상황에서 학습하게 될 때 학습 불안이 

높아지며 학습 저성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교수자는 자율성을 지원하는 교실

환경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기적 측면에서 학업성취 상 집단의 학습동기와 경쟁동기는 중 집단과 하 집단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치 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교수지

지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 하며 학업성취 상 집단 대학

생은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에 비해 학습전략 중 동기전략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

넷째 학업관련 행동 특성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

은 공부 환경을 제외한 모든 행동특성 요인 즉 시간관리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읽기

기억전략 시험준비가 학업성취 중이나 하 집단에 비해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시간관리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 및 학업성취 수준이 시간관리 철

저한 수업시간에의 참여와 집중 반복과 시연 이해전략 시험준비와 대처 전략 노력 조절 규칙적

인 학습습관 노트필기 전략 리포트와 과제 수행 전략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 한다 학생들의 강의태도가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 를 지지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출석 집중 등과 관련된 학습전략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업성취 수준이 공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결

과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습 환경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학습전략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개별 교수자는 학생의 수업 및 학습 태도를 개선하게 하는 다

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학습전략 관련 정의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 선행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학습전략 특히 노력전략과 시간관리 전략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과목 학습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지도에 해당할 수 있는 

시간관리 및 노력전략에 대한 방법과 노하우를 학생들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의 인식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성격적 특성 정서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의 차이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대학생에게 차

별적으로 더 제공해야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과목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학습전략이나 행동적 특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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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탐색하고 투입하고 검증

함으로써 학업성취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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