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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 제고

와 개인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과학교육을 혁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

의 경우,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

와 과학의 본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AAAS, 1989; NRC, 1996). 이

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과학교육만으로는 과학

적 탐구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사

실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고되었다(Aikenhead & 

Ryan, 1992; Lederman, 1992).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행된 여러 연구

(Tassel-Baska & Kulieke, 1987; Liu, & Lederman, 

2002; Schwartz et al., 2004)로부터 기존의 과학교과 

활동과 더불어, 과학자와 함께 수행하는 프로젝트 형태

의 과학 연구 활동과 같은 다양한 교과 외의 활동에 참

여할 것이 권장되었으며, 권고에 따라서 학생들이 현직 

과학자와 과학교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학습 자료가 지원되

었다(Tobin & Gallagher, 1987; Gallagher, 1991; 

Ritchie & Rigano, 1996). 이들 연구 결과로부터 학생

들이 과학자들과 함께 실제 연구 과제의 수행에 참여

함으로써 과학 지식, 과학적 탐구, 과학의 본성 등과 

같은 과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으며(Ritchie & Rigan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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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ny, 1999; Richmond & Kurth, 1999; Ryder & 

Leach, 1999; Barab & Hay, 2001), 과학영재와 청소

년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 동기와 확

신 등의 측면에서 측정하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Stake 

& Mares, 2001; 2005). 

국내에서도 과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여러 연구(허명, 

1994; 송진웅 등, 1996; 박승재 등, 2002)가 수행되었

으며,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1997; 김주훈, 2006), 과

학문화의 교육에의 활용과 확산(송성수, 김병윤, 2003; 

최재혁, 박승재, 2004; 김규환, 2005),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등을 비롯하여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 시

행됨으로써 과학영재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

었으며,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

다.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에 의해 한국과학영재학교

는 초 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

교나 과학 고등학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

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립 초기와 이후 개정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Research 

and Education; R&E program)’이라는 명칭으로 사사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으로 도입하였다. 이 프

로그램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입학 후 

2년간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

학교 R&E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에 영향을 받아 과

학고 R&E 프로그램이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사교

육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몇몇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이들 R&E 프로그램은 현재 과학기술부와 

과학재단의 지원으로, 과학 고등학교 및 한국과학영재

학교에 재학하는 과학영재들이 연구 중심의 자기 주도

적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

결능력을 신장시키고, 과학자와 학생간의 친밀하고도 지

속적인 만남으로 과학자로서의 연구태도와 품성 및 자

질을 함양토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김종득 등, 2005).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

로그램은 일반교과와 과학중심의 전문교과를 통한 교

과활동과 자율연구 및 위탁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과학영재학교, 2006). 그 

중에서도 사사교육의 한 형태인 한국과학영재학교 R&E 

프로그램은 연구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영

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 신장을 도모하여 미래 과

학 기술 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과학자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초 과학 교육 인력의 저변 확

대를 이루어 과학 기술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은 학기 중에 실시되는 교육과 

방학 중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합숙을 통한 현장

학습이 특징이다. 특히 이 과정 동안 과학영재들은 현

직 과학자 및 석 박사 과정 연구자들과 함께 특정 주

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과학지식을 생성하는 과정

을 체험하게 되고, 일반 교육과정에서 체험하기 쉽지 

않은 과학지식의 발전에 내재된 가치와 가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과학의 본성(Lederman, 1992)에 관하여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2003년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개교와 함께 사사교육 

프로그램이 정규교육과정으로 도입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R&E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사교육의 교육적 효과

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규교과가 아닌 교과 외의 활동

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연구(이은숙, 최영준, 2004; 박종윤, 최정임, 2006; 

Lee, et al., 2005), 창의력 및 자기 동기(self-motivation)

의 계발 측면에서 R&E 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제안

(Kim & Yi, 2005)과 과학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 

모형으로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Shim & Kim, 2005). 특히,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R&E 활동 경험이 과학영재들의 과학의 본성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은 일반 교

과수업과는 다르게 장기간 과학자를 멘토(mentor)로 

하여 운영되는 한국과학영재학교 R&E 프로그램의 사

사교육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대 

등, 2006). 

한국과학영재학교 R&E 프로그램의 경우, 2007년 

현재 74개의 개별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멘

토들의 소속 기관을 살펴보면 KAIST, 서울대, 부산대, 

포항공대와 그 외 여러 대학교 및 연구소 소속 멘토들

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과학 고등학교 R&E 

프로그램의 경우, 각 과학 고등학교의 소재지 대학의 

소속 교수와 연구자들이 주로 멘토로 참여하는 차이점

이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는 사사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의 한 형태로 제공되므로 모든 학생이 1, 2학년 과정에

서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과학 고등학교

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자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

영되며 일부 과학고에서는 소속 지역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으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R&E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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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신장, 과학자로서의 연구태도와 품성 

및 자질 함양 등의 항목에 대해서 R&E 프로그램을 경

험한 KAIST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과학 고등학교 및 한국과학영

재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국내외 유수 대학의 이공계

열 학과로 진학하고 미래의 과학 기술인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심재영 등, 2006)을 고려하면 이들 

과학영재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 장차 학생들의 진

로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학자의 생

활과 자세 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사

과정 신입생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시절 사사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남녀 학생 182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들은 전국의 과학 고등학교(SHS)와 한

국과학영재학교(KSA) 출신들이다. Table 1은 설문 응

답 및 분석 대상 학생의 분포를 나타내며 성별과 출신 

고등학교 별로 구분하였다. 과학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

는 6개월에서 2년까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는 2

년간의 사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었다.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기간에 따라서 6개월 이

하(7.7%), 6개월~1년 이하(45.1%), 1년~2년 미만(8.2%), 

2년 이상(39.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출신고에 따라

서 이수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과학 고등학교의 경

우, 많은 경우에 2년간의 수학기간을 마치고 조기졸업

을 하는 경향이 있어 R&E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수

행하였으며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의 신입생들은 R&E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의해 2년간 필수과정으로 이수

하였다. 

2. 검사 도구

사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과학영재들의 인

Table 1

The number of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s.

Male Female Total

Science High School  96 20 116

Korea Science Academy  55 11  66

Total 151 31 182

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KAIST 학부 신입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학생 기초조사의 일부분으로 개발되었

다. 검사 문항은, KAIST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R&E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수

함으로써 인지 능력, 과학적 태도, 연구과제 수행, 진로 

등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지 조사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검사 도구는 구체적으로 10개의 

논제로 세분화되었으며 각 문항별 진술문으로 구성되

었다. 각 진술문은 사사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와 창의적 

사고력, 탐구능력, 동료와의 협동, 과학 지식, 과학자의 

태도, 과학에 대한 흥미도 등과 관련된 문항 등으로 

Table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진술문은 모두 긍정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문항 8, 9, 10의 경우는 다

양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다지 선다형으로 제시되었다. 

검사 도구는 영재교육 전공의 교수 1명과, 박사 1명, 

박사과정 2명, 그리고 과학교육을 전공한 교수 1명으

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검사도구의 

개발에 참여한 영재교육 전문가 1명과 개발에 참여하

지 않은 과학교육 전문가 2명의 검토를 거쳤다. 이 과

정에서 2006년도 신입생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참고

하였으며 검사도구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수정 후 최종 

개발하였다. Cronbach α에 의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76이었다. Table 2는 각 영역별로 ‘인지 능력(cognitive 

abilities)’, ‘과학에 대한 태도(scientific attitudes)’, ‘연

구과제 수행(project performance)’에 대한 과학영재들

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한 각 검사문항의 주

제를 나타낸다. 검사문항 중에서 ‘진로(science career)

에 대한 인식’ 부분은 학생들의 다양한 응답을 확인하

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가 아닌 다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신뢰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검

Table 2

Categorial scheme of questionnaire

Category Theme

Cognitive 

abilities

1. Creative thinking

2. Scientific inquiry

3. Scientific knowledge

Scientific 

attitudes

4. Interest in science and technology

5. Attitudes about scientists

6. Cooperative research with peers

Project 

performance

7. Self motivation

8. Students' role in R&E program

Science career
9. College major

10. Future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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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료는 SPSS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본적

으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가적

으로 추리통계를 사용하였으며 R&E 프로그램을 경험

한 KAIST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사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해서 이들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χ
2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1. R&E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과학영재들의 영

역별 인식

전체 응답자들은 문항 8~10번을 제외한 7개의 문항

에 대해서 Table 3과 같이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척도 4단계로 응답하도

록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항 8~10번은 각각 희망하는 

학과 전공(8), 장래 희망 직업(9), 참여 연구과제에서 

본인의 역할(10)에 관하여 다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전체 문항 중에서 진술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

렇다고 긍정적 응답을 한 경우 중에서 가장 높은 동의

를 나타낸 문항은 6번 문항이며, 응답자들 중에서 81.4%

의 KAIST 신입생들이 R&E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과학 연구 수행에 있어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을 깨닫고 그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고 동의하였

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활동 상황에서는 대

부분의 활동이 평가와 연결되는데 비해서 과학 고등학

교와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수행되는 R&E 프로그램

의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이 전체적인 수

행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상황을 겪게 된다. 특히,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함께 연구 과제를 수행하

고, 중간발표와 최종발표 준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연

구 결과 정리 활동 등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경

쟁적인 상호 협력 활동은 소규모 집단에 공동의 학습 

목표가 주어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서로 도우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이 강조되는 협동학습(노태희 등, 1997; Johnson & 

Johnson, 1998)의 교육적 효과로 R&E 프로그램의 교

육적 효과 중에서 중요한 장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인 문항은 3번으

로, 응답자들은 R&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사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연구 과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과학 지식

을 학습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과학영재 학생들은 현직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

구소 연구원, 석 박사 과정의 연구조교로 구성되는 현

직 과학자 멘토들로 부터 과제와 관련된 과학적 내용

을 직접 지도받음으로써 전문적인 과학지식의 습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 방식이 기초, 심화, 사사형 교육으로 세분화 되고 

심화되어 실시되며, 사사형 교육 방법이 장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동의를 얻은 문항은 5번으로 응답

자의 77.5%가 사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과학자의 생활과 자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익힐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R&E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

는 현직 과학자 및 대학원 석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

께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체험적으

로 과학자의 생활과 끊임없는 과학에 대한 도전과 탐

구수행의 과정을 함께 겪음으로써 이들 과학자의 자세

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식(김성관 등, 2002; 김소형 

등, 2005; Carlone & Johnson, 2007)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문항 7번의 경우, 개별 R&E 프로그램의 수

Table 3

KAIST freshmens' answers

Theme of quest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Creative thinking 21 (11.5) 91 (50.0) 56 (30.8) 14  (7.7)

Scientific inquiry 24 (13.2) 90 (49.5) 52 (28.6) 16  (8.8)

Scientific knowledge 50 (27.5) 97 (53.3) 22 (12.1) 13  (7.1)

Interests in science and technology 36 (19.8) 89 (48.9) 39 (21.4) 18  (9.9)

Attitudes about scientists 56 (30.8) 85 (46.7) 31 (17.0) 10  (5.5)

Cooperative research with co-workers 62 (34.1) 86 (47.3) 21 (11.5) 13  (7.1)

Self motivation 49 (26.9) 89 (48.9) 25 (13.7) 1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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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75.8%의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과학교육에 있어 자발적 참여, 즉 자기 

주도적 학습은 성공적인 과학 활동 수행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고려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R&E 프로그

램의 교육적 효과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R&E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과학에 대

한 흥미, 과학적 탐구방법,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되었

는가라는 물음들에 대해서 각각 68.7%, 62.7%, 61.5%

의 응답률을 보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로 

R&E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탐

구능력,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음을 보였다. 

1) R&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인지능력에 끼친 영

향에 대한 인식

사사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연구 과제에 관한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80.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27.5%의 과학영재들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응답 결과는, 개인별 또는 소규모 학습 방식의 사

사교육을 통하여 과학영재들이 멘토들로 부터 특정 영

역의 전문적인 지식일지라도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문적 과

학지식의 학습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은 과학 고등학교 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사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책임지도자들이 실제 과

학기술 연구현장에서 직접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과

학논문을 작성하는 현직 과학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 R&E 프로그램의 

경우에 74개의 사사교육 개별 프로그램 중에서 KAIST

와 서울대학교 등에 소속된 책임지도자가 다수이다. 이

들 우수한 연구수행 능력을 가진 현직 과학자가 멘토

로 참여하여 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많은 경우 첨

단과학기술 분야의 주제를 연구 및 교육하는 R&E 프

로그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인하여 ‘전문적인 과

학 지식의 습득’에 대하여 높은 긍정적인 인식이 가능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적 탐구방법이 향상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62.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탐구의 여러 

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며 연구의 각 단계에서 

개별 사사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지도자, 공동지도자, 조

교 등으로 구성된 멘토들로 부터 연구수행 과정과 결

과에 대한 피드백과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현직 과

학자와 과학교육 전문가인 이들 멘토들에 의해 전문적

인 과학적 탐구방법을 배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탐구

방법을 체험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응답자의 61.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 

11.5%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많은 과학영재들이 창

의성 계발의 측면에서 사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R&E 프로

그램이 단순한 교육 또는 연구만 수행하기 보다는 장

기간에 걸쳐 과학탐구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심화되

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R&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과학과 과학자에 대

한 인식에 끼친 영향

R&E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서 과학에 대

한 흥미가 높아졌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의 69.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과학영재들에게 있어 

R&E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 19.8%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장기간

의 연구체험 교육인 R&E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에 

강한 흥미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응답 결

과는 현재 초 중등 수준의 영재학급과 대학부설 영재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과학 영재 프로그램들 중

에서 사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갈 필요

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과학 교과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학습하는 것과는 다르게, 긴 시간을 현장 과학자와 함

께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 형태의 사사교육이 과학 영

재들에게 있어 과학을 더욱 흥미로운 작업으로 인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영재교

육뿐만 아니라 일반 과학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한 지

식의 이해와 요리를 하는듯한 단순화된 과학 실험교육

에서 별다른 흥미를 갖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실

제 연구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그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과학의 본성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

는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하여 과학자의 

생활과 자세를 익힐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전

체 응답자의 77.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응답 비율로 과학자의 생활과 자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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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학교 과학교육만으

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과학자의 생활과 자세를 대

학이나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현직 과학자들과 함께 장

기간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함께 생활하고 연구하는 경

험을 체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

러한 정의적 영역의 이해는 R&E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생각되며 일반 초중등학교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도 도

입될 필요성이 있다.

R&E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료 학생들 및 멘토들과 

협력하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81.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34.1%에 달하는 과학영재들이 매우 그렇

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동료와의 협력은 현대의 과학 

연구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성취로 이

룰 수 있는 연구 보다는 많은 연구자가 함께 협력하여 

중요한 성취를 이뤄내는 최근의 과학연구 경향에 비춰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과학영재

들의 동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R&E 프

로그램이 3~4인의 소규모 집단을 하나의 단위 집단으

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별탐구와 협동탐구의 형태를 함

께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R&E 프

로그램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중에 실시되는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대학의 연구실에서 각각 10일 이상

씩 함께 숙식하며 연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중간보고

서와 최종보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

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체

험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출신 고등학교 차이에 따른 사사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

R&E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향

상시켰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출신 학교에 따라서 

KAIST 신입생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05)가 나타났다.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이 매우 향상되었다라

고 인식한 학생들은 6.9%였으나 한국과학영재학교 출

신의 KAIST 신입생들은 19.7%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

다고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한국과학영재학

교 출신의 KAIST 신입생들의 경우 서울대학교, KAIST 

등과 같은 연구중심 대학의 현직 과학자들로 구성된 

멘토들로 부터 입시에 억매이지 않고 관심분야의 교육

과 연구를 지도 받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R&E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적 탐구 방법이 향상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KAIST 신입생들 사이

에 통계적으로 매우 큰 유의미한 차이(p<.01)가 나타났

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를 비교

할 때, 과학 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들의 경우 7.8%, 한

국과학영재학교 출신의 신입생들의 경우 22.7%가 강

한 긍정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함께 고려하면 과학 고등학교 출신과 한국과학영재학

교 출신 신입생의 긍정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각각 56.1%

와 74.2%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R&E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과제에 관한 

전문적인 과학지식이 향상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였다. 과학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9.8%인 것에 비교할 때, 한국과학영재학교 출

신의 신입생들은 40.9%의 응답비율을 보여 거의 2배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이 R&E 과제 수행을 통해서 과제

와 관련된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습득하였다고 매우 긍

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합

하면 과학 고등학고 출신과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 신

입생들은 각각 75.8%와 89.4%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

Table 4

Comparison of KAIST freshmens' answers by their high schools (%)

Theme of quest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SHS KSA SHS KSA SHS KSA SHS KSA

Creative thinking 6.9 19.7 53.4 43.9 29.3 33.3 10.3 3.0

Scientific inquiry 7.8 22.7 48.3 51.5 31.0 24.2 12.9 1.5

Scientific knowledge 19.8 40.9 56.0 48.5 13.8 9.1 10.3 1.5

Interests in science and technology 14.7 28.8 53.4 40.9 20.7 22.7 11.2 7.6

Attitudes about scientists 26.7 37.9 45.7 48.5 20.7 10.6 6.9 3.0

Cooperative research with co-workers 29.3 42.4 49.1 43.9 11.2 12.1 10.3 1.5

Self motivation 30.2 21.2 44.8 56.1 12.1 16.7 12.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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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i-square analysis on KAIST freshmens' answers by school

Theme of question χ
2 Asymp. Sig.

(2-sided)

Creative thinking  9.881 .020
*

Scientific inquiry 14.152 .003
**

Scientific knowledge 12.616 .006
**

Interests in science and technology  6.243 .100

Attitudes about scientists  5.427 .143

Cooperative research with co-workers  6.986 .072

Self motivation  4.889 .180

*

p<.05, 
**

p<.01

을 나타내었다. 

Table 5의 결과와 같이 KAIST 신입생을 과학 고등

학교 출신과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개 군으로 구분하여 

응답을 교차분석하고 χ
2
 검증을 실시하였다. 창의적 사

고력, 과학적 탐구 방법, 전문 과학지식의 습득 등과 

관련하여 R&E 참여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질문에 있어 두 집단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학영재

학교 R&E 프로그램의 경우, 사사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멘토들의 소속 기관이 특정 연구중심 대학기관

에 편중된 점,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운영되

며 강조되는 점,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수학능력고사에 

억매이지 않는 점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두 집단의 응

답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도 R&E 프로그램을 체험한 KAIST 신입생

을 성별과 프로그램 참여 기간별로 ‘인지적 능력’, ‘과

학적 태도’, ‘연구과제 수행’ 등의 각 영역별로 χ
2
 검증

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R&E 

프로그램을 체험한 응답자들이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참여 경험이 있으므로 교과 수업시간에 비하여 비교적 

충분한 시간동안 현직 과학자와 함께 교류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방법, 전

문적 과학지식, 과학자의 태도, 동료들과의 협력 등의 

항목에 대해서 R&E 프로그램을 경험한 KAIST 신입

생을 대상으로, 사사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 것이 학생

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R&E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KAIST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동료들과의 협력(81.0%), 전문 과학지식의 

습득(80.8%), 과학자의 생활과 자세에 대한 이해(77.5%), 

과학에 대한 흥미(68.7%), 과학적 탐구방법(62.7%), 창

의적 사고력 향상(61.5%)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자로서의 품성 및 자질 

함양,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이라고 하

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미래의 선도적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과학영재들이 R&E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이들 

항목의 순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R&E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둘째, 장기간의 연구체험 교육인 R&E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료들과의 협력 필요성, 과학자의 생활과 자세

에 대한 이해,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이 향상되었다고 비

교적 높은 비율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R&E 프

로그램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의 연구를 통한 교육을 

현직 과학자와 함께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과학 영재 프로그램들 중

에서 사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보다 강조하고 발전

시켜나갈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이

해할 수 있다. 

셋째, 과학 고등학교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R&E 프

로그램을 경험한 KAIST 신입생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과학적 탐구 

방법 향상(p<.01)과 연구과제에 관한 전문적인 과학지

식 향상(p<.01)의 두 항목이었다. 두 신입생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의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상의 차이, 멘토 

구성원의 특정 기관 편중, R&E 프로그램 참여 기간의 

차이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긴 기간을 통한 추적조사가 필

요할 것이다.

우수한 중 고등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잘 이해하

여 과학에 흥미를 갖고 이공계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R&E 프로그램과 같은 사사교육프로그램

이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R&E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과학영재들이 과학지

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협력, 과학자의 생활

과 자세에 대한 이해, 과학에 대한 흥미 등과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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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

고 있다는 점은 학교 과학교육 상황의 정규 교과활동 

뿐만 아니라 사사교육 형태의 새로운 교육활동이 과학

의 본성과 관련된 영역의 교육에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영재를 위해 개

발된 R&E 프로그램을 일반 중등학교의 실정에 맞는 

사사교육 형태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

성과 실제 과학연구 현장에 학생들을 노출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개발된 

프로그램을 일반 과학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과학교육적 효과와 운영형태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국문 요약

R&E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과학 고등학

교의 과학영재들을 위한 사사교육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현직 과학자와 과학교사가 멘토로 참여하며 학생

들이 실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연

구에서는 R&E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연구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

결능력의 신장, 과학자의 생활과 자세에 대한 인식과 

희망 전공 등의 항목에 대해서 R&E 프로그램을 경험

한 한국과학기술원 학부과정 신입생 182명을 대상으로 

사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

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인식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동료

들과의 협력(81.0%), 전문 과학지식의 습득(80.8%), 과

학자의 생활과 자세에 대한 이해(77.5%), 과학에 대한 

흥미(68.7%), 과학적 탐구방법(62.7%), 창의적 사고력

(61.5%) 등의 순으로 향상되었다고 긍정으로 인식하였

다. 둘째, KAIST 신입생들 사이에 출신 고등학교에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학적 

탐구방법 향상(p<.01), 연구과제에 관한 전문적인 과학

지식 향상(p<.01)의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자로서의 품성 및 자질 함양,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

적 사고력 향상이라고 하는 과학영재를 위한 사사교육

으로서 R&E 프로그램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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