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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Small-Scale Chemistry)실험이 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 창의적 성격 특성 및 과학탐구 능력에 미치는 효과

유 미 

아주 학교

3)

이 연구의 목 은 SSC 실험을 과학 재 수업에 용한 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사하

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학부설 과학 재교육원에 선발되어 교육받고 있는 15명의 

학생 과학 재 학생이다. SSC 실험 로그램은 3개월간 5가지 주제로 용되었다. 연

구 설계는 단일집단 사 -사후 설계 으며 PASW 18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

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SC 실험은 과학 재 학생의 과학

 태도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p<.01). 특히 과학  태도 하  역  

‘ 동성’, ‘자진성’, ‘끈기성’ 역에서 사 검사와 사후검사 수 간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SSC 실험은 과학 재 학생의 창의  성격 특성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p<.01). 특히 창의  성격 특성의 하  역  ‘집착성’ 

역에서 사 검사와 사후검사 수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SSC 실험을 용하기 과 후에 과학 재 학생의 과학탐구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연구 결과는 SSC 실험이 과학 재 수업에 효과 인 로그

램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SSC 실험 로그램, 과학 재 학생, 과학  태도, 창의  성격 특성, 과학탐구 

능력

I. 연구의 목   필요성

과학 재는 일반 능력  특수 능력이 평균 이상이며, 과학 분야의 과제 집

착력, 흥미, 호기심과 창의성이 높으며 장래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 을 나

타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로 이들의 능력을 계발하기 해 특별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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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한다(김주훈 외, 1996). 과학 재 교육의 목 은 

실제 탐구 활동에서 과학자와 같이 독립 이고 창의 이며, 자율 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tts, 2004). 과

학 재 교육의 목 을 제 로 달성하기 해서는 과학 재들의 잠재능력이 충

분히 발휘될 수 있는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Watters & Diezman, 

2003). 재의 특성을 발 하기 해서 자기 주도  실험 심 수업이 진행되

어야 하지만 실제로 국의 과학 재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은 약 

70% 이상이 강의 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묘정, 2002). 

많은 과학교육자들이 실험 활동은 과학교육에서의 심 인 역할을 해왔으

며 이를 통하여 많은 이 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Hofstein & Lunetta, 1982; 

Lazarowitz & Tamir, 1994). 과학 실험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 개념 이해, 과학  탐구 과정  기능의 습득,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 과학  태도의 습득 등의 장 을 제공한다(윤희숙, 유미 , 2007). 특

히 화학에서의 실험 활동은 구체 이고 기본 인 과학 개념을 배우거나 추상

이고 복잡한 과학 개념을 배우든 간에 개인 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Bradley et al., 1998). Brandwein(1988)은 재들을 한 과학 로그램이 독립

인 실험실 작업, 집 인 독서, 진정한 실험 작업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 과학 재교육원에서의 과학 재교육의 방향을 보면 과학 재 학생

들의 과학  창의성과 창의  문제 발견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킨다고 명시

하고 있으나(한기순, 2003) 어떻게 과학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것

인지에 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으로 과학 재의 특성에 기 한 

수업 략은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수업, 구조화 수 이 낮은 수업, 높은 

수 의 사고가 가능한 수업, 창의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수업, 동을 통한 

문제해결 수업을 의미한다(동효 , 2002). 따라서 과학 재들을 한 로그램

은 자유로운 탐구와 동 인 학습 활동, 그리고 창조 인 학습 분 기를 조성

해야 하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을 시하고 자율 이며 창의 인 지식 

생산 능력을 조성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한기순, 2003). 

재성의 본질로 창의성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증가되

고 있으며 재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고 계발시켜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창의성을 들고 있다. 창의성의 정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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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며 연구하는 상이나 연구자에 따라 주안 이 다르지만 체로 창의성

이란 매우 포 인 것으로 개인의 인지  능력, 정의  성향,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 이다(이경화, 2002). 이미 이

룬 창의성이 아니라 정의  역에서 바라보는 창의  성격은 매우 요하며, 

창의  성격은 창의  활동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다(김재권, 2005). 따라서 

과학 재의 창의성 신장과 련하여 창의  성격 특성을 보다 정 인 방향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과학 재 학생들은 미래의 과학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과학자가 

과학을 수행함에 최 로 발휘해야 하는 태도인 과학  태도를 신장시키는 것

이 매우 요하다. 창의성에 한 최근 연구에서 창의 인 문제해결보다는 창

의 인 문제 발견을 요하게 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독창성 수 상

 집단과 창의  성격 특성 수는 정 상 을 나타내는 보고가 있었다(류시

경, 박종석, 2007). 과학탐구 능력에서 가장 상  수 은 실제 과학탐구를 할 

때이며, 그  창의성에 련하는 것은 실험 설계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학탐구 

인지 과정이 과학 재 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신미 , 2004).

한편, 과학 재교육원의 화학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한 정문호(2008)의 연구

에 의하면 재 각 과학 재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내용은 재교육과정

에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인 학생 심, 과정 심, 탐구 심, 문제해결 학습, 

산출물 생산과 같은 근을 용하기보다는 교사 심이고 지식 심이며, 개

방 인 학습보다는 경직되어 있고, 강의 심이었다고 한다. 특히 분석 상 

과학 재교육원의 152개의 화학 실험 주제  SSC(Small- Scale Chemistry) 실

험은 3주제에 불과했고, 부분은 통 인 Large-Scale의 실험이었다.

화학 실험의 새로운 동향인 SSC(Small-Scale Chemistry) 실험은 2002년에 처

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며 재까지 학교 장에 리 보 되어 기존의 

통 인 Large-Scale의 실험을 체하고 있다. SSC 실험은 Large-Scale의 실험

에서 주로 사용했던 깨지기 쉬운 통 인 유리 실험기구를 잘 깨지지 않는 

라스틱 재질의 피펫, 홈  등으로 체하 으며 실험 시 사용하는 용액의 부

피도 몇 방울 단 이므로 실험 시간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다.  실험 후 폐

수가 거의 나오지 않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  green 

chemistry로 각 받고 있으며, 실험을 실패하거나 상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쉽게 재 실험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유미  외, 2007). 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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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실험 과정 로 실험하기 보다는 창의 이고 탐구 인 활동을 통해 문

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다(김 경 외, 2007). 따라서 SSC 실험은 과학 재의 

특성에 기 하여 창의  사고, 탐구 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하는데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SSC 실험 용 효과와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학생들의 수업에 

용한 연구(심병주, 2005; 유미  외, 2006; 윤진녀, 문성배, 2007; 박종윤, 홍

지혜, 2007; 윤진녀 외, 2007; 유미  외, 2007)들이 부분이다. 연구 상 측

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유미  외, 2006; 

윤진녀, 문성배, 2007; 박종윤, 홍지혜, 2007; 유미  외, 2007; 김 경 외, 

2007)이 부분이며,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심병주, 2005),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윤진녀 외, 2007), 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윤희숙, 유미

, 2007) 등이 있다. SSC 실험 수업 용 효과를 알아본 역은 학업 성취도

와 학습내용 지 효과와 같은 인지  역보다는 과학 련 태도, 과학  태

도, 학업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정의  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가 주로 이

루어졌다. 그 밖에 과학탐구 능력(박종윤, 홍지혜, 2007), 비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윤희숙, 유미 , 2007) 등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SSC 실험이 도입된 이래로 일반 학생

을 한 수업에서는 SSC 실험이 많이 용되고 그 효과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학 재 수업에 용한 연구는 김 경 외(2007)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 경 외(2007)는 과학고 학생들에게 SSC 로그램을 용하 을 

때 과학 련 태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연구 결과 과학 련 태도 7

개 하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학 재교육 상자가 집 되어 있는 등학교, 학교 과학

재 수업에서 SSC 실험 로그램의 용 효과에 한 연구는  보고된 바

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재의 특성에 기 한 바람직한 과학 재 로그램은 과

학  태도, 창의  성격 특성, 과학탐구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보고, 이러

한 목 을 해 SSC 실험 로그램을 학교 과학 재 수업에 용하 다. 

용된 SSC 실험이 과학 재의 과학  태도, 창의  성격 특성, 과학탐구 능력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본 연구 상은 경기도 지역의 학부설 재교육원에 선발되어 교육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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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과학 재 학생들이므로 국의 과학 재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한 

비교집단을 선정하지 않은 단일집단 사 -사후 실험 설계이므로 3개월의 처치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내 타당도  요소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한계 을 

갖는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 소재 학부설 과학 재교육원 등화학기 반에 

선발되어 교육받는 학교 1학년 15명이다. 이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 면  등과 같은 3단계의 재 선발 과정을 거쳐 재교육진

흥법상의 재교육기 인 학부설 과학 재교육원에 선발된 과학 재이다. 

체 15명의 학생  여학생은 3명이고 남학생은 12명이었다. 동일한 과학 재

교육원의 등화학기 반은 한 반뿐이므로 비교집단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단

일집단 사 -사후 실험 설계로 연구를 진행하 다. 

2. 연구 방법  수업 차

SSC 실험 로그램을 용하기 에 과학  태도 검사, 창의  성격 특성 

검사, 과학탐구 능력 검사(Diet Cola Test; DCT)를 실시하 다. 실험 처치는 3

개월 총 5차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 차시 실험은 각각 3시간 동안 진행되

었다. 구체 인 실험 주제를 살펴보면 라스틱 주사기를 이용하여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SSC 반응속도 실험’, 여러 가지 이온 수용액을 반응시킴으로써 이

온을 검출하는 ‘SSC 용액의 반응’, 작은 바이알  주사기, 라스틱 홈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체를 만들고 그 성질을 알아보는 ‘SSC 기체의 생성  

반응’, 라스틱 홈   라스틱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pH에 따른 지시약의 

색변화  화반응을 알아보는 ‘SSC 산과 염기의 반응’, SSC 볼타 지와 다

니엘 지를 만들고, 라스틱 빨 를 이용한 물의 기분해를 하는 ‘SSC 

기화학 실험’ 등을 실시하 다. 과학 재 수업에 용한 5가지 주제의 SSC 실

험은 본 연구자가 Waterman & Thompson(1995)  Thompson(1989)을 참고하

여 개발 는 수정 ․ 보완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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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비물은 키트의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며 실험 시 조원은 3인이 1조가 

되도록 구성하 다. 실험 처치 이후에는 과학  태도 검사, 창의  성격 특성 

검사, 과학탐구 능력 검사(DCT)를 실시하 다. 

3.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과학  태도 검사 도구로 김효남 외(1998)가 개발한 국가수

의 과학과 련된 정의  역 평가 체제  21문항을 사용하 다. 과학  

태도 평가 체제 문항은 호기심, 개방성, 비 성, 동성, 주도성, 끈기성, 창의

성 등의 7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태도 검사의 내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87로 보고되고 있으며(김효남 외, 1998), 본 연구에서 구한 

과학  태도 검사 도구의 내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사 검사에서 .746, 

사후검사에서 .861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발 을 해 필요한 안정 이고 핵심 인 성격 특성인 창의  성

격 특성 검사 도구로 임 수(1998)가 개발한 창의  성향 검사 40문항을 사용

하 다. 창의  성격 특성 검사 도구는 독립심, 모험심, 집착성, 개방성 등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의 

3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더 창의 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윤경미, 2004). 창의  성격 특성 검사도구의 내  신뢰도 Cronbach's ɑ값

은 .81로 보고되어 있는데(임 수, 1998), 본 연구에서는 구한 내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사 검사에서 .756, 사후검사에서 .679로 나타났다.

SSC 실험 수업 효과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과학탐구 능력 검

사는 권재술과 김범기(1994)가 개발한 것으로 30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

진 검사도구이나 통합 과학과정기술의 실험 설계 능력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Fowler(1990)가 개발한 개방형의 다이어트 콜라 테스트

(Diet Cola Test; 이하 DCT)를 사용하 다. DCT는 탐구 설계 능력을 볼 수 있

는 개방 인 검사 도구인데 원래 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들의 과학 역에

서의 재능을 검사하기 해 고안되었고, 과학 재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

하기 해서도 이 검사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동형검사를 

사 검사  사후검사에 각각 사용하 다. 사 검사는 ‘지 이가 빛에 끌리는

가?’, 사후검사는 ‘벌이 다이어트 콜라에 끌리는가?’ 라는 탐구 질문을 제시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한 실험 설계를 하는 형태의 검사이다. DCT의 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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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wler(1990)가 설정한 채  기 으로 시행했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이 

나올 때마다 1 씩 부여하고 같은 기능이 두 번 나오면 2 을 부여하 다. 

DCT에서 측정하는 몇 가지 기술들로는 순차  실험의 계획, 실험시 안 사항

의 고려, 가설의 설정, 찰과 측정의 계획, 데이터 수집  해석, 결론 도출, 

변인통제 등이다. DCT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Callahan et al., 1995), 채 자 간의 신뢰도는 .90∼.95로 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  신뢰도 Cronbach's ɑ는 사 검사에서 .646, 사

후검사에서 .623로 나타났으며, 두 명의 채 자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집단 사 -사후 실험 설계이므로 실험 처치 과 후

의 변화를 보기 한 통계 방법으로 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 으며 사 -사

후 수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한 유의수 은 .05이다. 모든 데이터는 PASW 

18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III. 연구 결과  논의

1.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과학  태도에 미치는 향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과학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과학  태도 수를 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 다(<표 1> 참조). 

<표 1> 과학적 태도 총점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 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과학  태도 총 71.73 8.99 78.67 10.77 -3.289 .005**

**p<.01

분석 결과 과학  태도 사 수는 71.73, 사후 수는 78.67로 SSC 실험 수

업을 용한 후 과학  태도 수가 7  가량 향상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

수  .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학교 2학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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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상으로 약 1년간의 특별 재 로그램을 실시한 후 과학  태도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한 유미 (2008)의 연구에서 과학  태도에서 유의미한 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들의 과학  태도는 쉽게 향상시키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과학 재들의 과학  태도 수는 일반 학생에 비

해 매우 높으므로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과학  태도

와 같은 정의  특성은 단기간에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유미 ,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재의 과학  태도 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SSC 실험이 과학 재의 과학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등 과학수업에 SSC 실험을 용한 심병주(2005)의 연구에서도 SSC 실험

이 과학  태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고 학생들에게 7개월에 걸쳐 20차시의 SSC 실험 로그램을 용한 김 경 

외(2007)의 연구에서는 과학 련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고 보

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화학 II 수업에 용한 박종윤과 홍지혜(2007)

의 연구에서도 과학 련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SSC 실험은 고등학생보다는 등학교 고학년, 

학교 학년 일반 학생  재 학생에게 용했을 때 과학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학  태도의 하  역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과학  태도 하 역의 응표본 t-검정 결과

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과학적 태도 하위영역 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과학  태도 

하 역

사 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호기심

개방성

비 성

동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

10.93
10.80
 9.20
10.00
10.13
10.73
9.93

2.15
1.78
1.57
2.54
2.36
2.05
1.62

11.20
11.47
 9.47
11.47
12.07
12.33
10.67

1.94
2.20
2.13
2.39
1.67
1.63
2.47

 -.604
-1.348
 -.654
-2.244
-3.589
-2.567
-1.661

.556

.199

.524
 .042*

  .003**

 .022*
.119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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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과학 재의 과학  태도의 하 역 에서 ‘ 동성’(t=-2.244, p= 

.042), ‘자진성’(t=-3.589, p=.003), ‘끈기성’(t=-2.567, p=.022)에서 사 검사와 비

교하 을 때 사후검사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즉, SSC 실험 

수업은 과학 재 학생의 ‘ 동성’, ‘자진성’, ‘끈기성’을 신장시키는데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SSC 실험의 장 과 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SSC 실험 기구는 유리 제품인 통  화학 실험 기구와는 달리 라스틱

으로 되어 있고, 공간을 매우 게 차지하며 조작이 간단하다. 과학  태도 검사 

도구  ‘실험을 하다가 실험 결과가 잘못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 실험

을 해 본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끈기성과 련된 항목이다. SSC 실험은 사용

되는 시약의 양이 매우 고, 반응도 빨리 일어나므로 실험할 때 실수를 하거나 

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 차례 재실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SSC 실

험의 장 으로 인해 끈기성이 정 으로 변화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동

성 역의 항목 에는 ‘나는 실험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실험기구를 정리한

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SSC 실험의 경우 실험이 끝난 후 실험 기구의 정리가 

매우 간단하다는 장 과 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조별 실험을 

할 때 내가 직  하기보다는 친구들이 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항목은 자진성과 

련된 부정 문항이다. 과학 재 수업에서 SSC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방

인 학생은 거의 없고 모든 조원들이 극 으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즉, SSC 실험을 통해 과학 재 학생들의 자진성이 향상됨을 엿

볼 수 있다. 과학실험 수업에 한 등 과학 재들의 인식을 조사한 박선옥(2009)

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 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실험을 하기를 바라면서 교

사의 설명이나 교과서의 따라하기식 수업보다는 모둠원과의 토의를 통하여 실험을 

직  계획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수업을 원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SSC 실험 수업

은 과학 재들이 희망하는 과학실험 수업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과학 재의 과

학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 인 교수-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2.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창의  성격 특성에 미치는 향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창의  성격 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창의  성격 특성 수를 응표본 t-검

정을 통해 비교하 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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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창의적 성격 특성 총점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 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창의  성격 특성 총 82.33 6.01 86.67 6.15 -3.582 .003**

** p<.01

분석 결과 창의  성격 특성 사 수는 82.33, 사후 수는 86.67로 SSC 실

험 수업을 용한 후 창의  성격 특성 수가 4  가량 향상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  .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재를 상으로 3개월의 재수업을 실시한 김형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재수업 후 재학생의 창의  성격 특성 수가 유의미하게 하락되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과학 재 수업이 재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SSC 실험 수업은 과학 재의 

창의  성격 특성 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므로 창의성 신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류시경과 박종석(2007)에 의하면 창의  성격 특성 

수는 독창 인 문제발견 능력  독창성 수와 정  상 이 있다고 한다. 창

의  성격 특성은 창의성 발 을 해 필요한 안정 이고도 핵심 인 성격 특

성이므로 이와 같은 창의  성격 특성의 신장은 과학 재의 창의성 는 창의

 문제해결력 신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창의  성격 특성의 하  역에서는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창의  성격 특성 하 역인 

독립심, 모험심, 집착성, 개방성 역의 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4>에 나타

내었다.

<표 4> 창의적 성격 특성 하위영역 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창의  성격 

특성 하 역

사 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독립심

모험심

집착성

개방성

21.13
18.87
21.07
21.07

2.26
1.55
2.76
2.76

22.20
19.87
22.13
22.13

1.82
1.96
2.82
2.83

-1.948
-1.936
-2.402
-1.524

.072

.073
 .031*

.15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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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창의  성격 특성 하  역  ‘집착성’ 역에서 사 검사 수

에 비해 SSC 실험 수업을 용한 후 실시한 사후검사 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t=-2.402, p=.031). ‘집착성’은 자신이 성취하고자하

는 일에 념하고 몰두하는 성격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Renzulli (1978)의 세 

고리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재학생들은 과제 집착력이 높은 편이다.

SSC 실험을 통해 과학 재의 ‘집착성’이 향상되는 이유는 앞의 에서 이미 

논의한 과학  태도  ‘끈기성’ 향상의 이유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검사 도구 문항  ‘나는 내가 맡은 일은 무슨 일이든지 몰두하며,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고 든다’와 같은 항목이 ‘집착성’과 련한 항목이다. 다시 말해 재실

험이 용이한 SSC 실험을 통해 실험을 실패하거나 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

라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궁 증을 해결하기 해 끈질기게 달려드는 성격

인 ‘집착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SSC 실험 수업은 과학 재과

학 재의 ‘집착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창의  성격 특성을 신장시키는데 

효과 인 교수-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3.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과학탐구 능력에 미치는 향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과학탐구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과학탐구 능력 수를 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 다(<표 5> 참조).

<표 5> 과학탐구 능력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 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과학탐구 능력 수 5.20 1.47 4.67 1.18 1.119 .282

분석 결과 사 검사와 사후검사 수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p>.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화학 II 수업에

서 SSC 실험을 용하 을 때 과학탐구 능력  기  탐구 능력이 향상되었

다는 박종윤과 홍지혜(2007)의 연구 결과와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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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과학탐구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심병주(2005)의 연구 결과와는 약간 다

른 결과이다. 두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과학탐구 능력 검사 도구는 여러 답지 

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는 선다형의 도구(권재술, 김범기, 1994) 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구능력 검사 도구는 학생 스스로 탐구 설계를 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개방형 도구(Fowler, 1990)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검사도구로 학교 2학년 과학 재를 상으로 

과학일지 쓰기 후에 과학탐구 능력의 변화를 조사한 이정희(2005)의 연구에

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CNP(Curious Note Program) 교수-학습 모형을 

과학 재 수업에 용한 황요한(2009)의 연구에서도 과학탐구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용한 SSC 실험 로그램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

들이 으로 과학자가 탐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해

진 실험 과정에 따라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과학탐구 능력 수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SSC실험 수업

을 통해 과학 재의 과학탐구 능력의 향상을 꾀하려면 과학 재 수업에 용

할 때 학생 스스로 흥미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정교화하며 스스로 탐구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로그램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추후에 DCT뿐 아니라 다른 과학탐구 능력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SSC 실험이 과학탐구 능력에 미치는 향을 지속 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과학  태도, 창의  성격 

특성, 과학탐구 능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C 실험 수업은 학교 과학 재의 과학  태도를 유의미하게 향상

시켰다(p<.01). 과학  태도의 하  역  동성, 자진성, 끈기성 역에서 

사 검사와 사후검사 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과학  태도  동성, 자진성, 끈기성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해보면 SSC 실험 수업은 등학교 고학년 는 학교 학년 일반학생  

과학 재 학생에게 용하는 것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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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SC 실험 수업은 학교 과학 재의 창의  성격 특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p<.01). 창의  성격 특성의 하  역  집착성 역에서 사 검

사에 비해 사후검사 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집착성을 향상을 통해 창의  성격 특성을 신장시키

는 데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셋째, SSC 실험 수업은 학교 과학 재의 과학탐구 능력을 유의미하게 변

화시키지 않았다(p>.05). 선행연구(박종윤, 홍지혜, 2007; 심병주, 2005)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1차  원인은 개방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도구의 특성으로

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SSC 실험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 스스로 

탐구 설계를 하기보다는 정해진 실험 과정을 따라 탐구를 수행한 것도 과학탐

구 능력 수에서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일반 학생에게 용했던 SSC 실험을 과학 재의 특성에 기 하여 보다 심

화된 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게 개발된 SSC 심화 로그램을 

교육청  학부설 과학 재교육원, 재학  등의 재 로그램으로 리 

보 하여 보다 많은 재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SSC 실험 수업이 과학 재의 인지  는 정의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양  

연구뿐 아니라 찰  심층 면담 등의 질  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조

사하여야 할 것이다.

SSC 실험 수업이 과학탐구 능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서는 SSC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를 수행하는 등

의 학생 심의 개방 인 탐구 로그램으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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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SC(Small-Scale Chemistry) Lab Program on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Scientific Attitude,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cience Inquiry Skills

Mi-Hyun Yoo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SC(Small-Scale 

Chemistry) lab program applying to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classes. The 

participants were 15 the middle school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selected 

and enrolled in science-gifted education center of university. SSC lab program 

was applied for 3 m onth with 5 topics. The research design was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ASW 18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cientific attitude 

of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was improved significantly(p<.01) after applying 

SSC lab program. Especi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scores of cooperativity, spontaneity, perseverance, which 

were the sub-region of scientific attitude. Second, the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p<.01) after applying SSC lab program. Especial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scores of adhesion, 

which was a sub-region of the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ience inquiry skills between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SSC lab program in the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classes(p>.05). The results suggest that SSC Lab program is an effective program 

in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classes.

Key Words: Small-Scale Chemistry(SSC) lab program,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 

Scientific attitude,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cience inquiry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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