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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free inquiry' was implemented in middle 
school science classrooms. In order to do this, survey and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The subject of 
survey was 165 science teachers at 58 middle schools and interviewees were 4 teachers and 10 students. 
As a result, 49.6% of science teachers in school year 2010, and 34.1% in 2011 applied 'free inquiry'. 
Teachers applied 'free inquiry' during one semester, and they let the students select topic of 'free 
inquiry'. Teachers grouped students according to students' opinion or their gender and ability, and one 
group was consisted of 4 students. The effect of applying 'free inquiry' was that students improved the 
interest on science, science inquiry ability and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Students were interested 
in doing 'free inquiry', and they wanted to do it again. Teachers claimed that it took much time and effort 
to apply 'free inquiry', and students lacked science inquiry skills and interest on science. The teachers 
who did not apply 'free inquiry' stated reasons such as the shortage of instructional time, and they didn't 
think that 'free inquiry'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ree inquiry', this 
study suggested that teachers should be recognized the intention of 'free inquiry', teaching-learning 
materials about 'free inquiry' be developed and provided, and laboratory assistants be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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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 과에  탐   래  강

어 고, 탐 는 과학 과가 다  과  차별

는 한 특징  하나라고 할 수 다. 탐

는 학생들  하여  과학 들  연 계  어

떻게 연 하는지에 해 해하게 하고 과학  지

식  해하고 달시키는 동  미한다(NRC, 

2000). 과학  한 목   하나는 학생

들  과학  사고  함양 고,  해 학생들  

찰과 실험과 같  과학  탐 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Chinn & Malhotra, 2002). 미  가과학

 내용 에는 ‘탐  과학’ 역

 어 고 ‘과학  탐  수행하는 능 ’뿐

만 아니라 ‘과학 탐 에 한 해’  하  역

 시하고 다(NRC, 2000). 우리나라에 도 

3차 과학과 과 에  계 해  탐  

강 하고 다.

7차 과학과 과 에  과 에 많  

탐  동  포함 었는 , 학생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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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 보다는 결과  얻  해  과  안

내  것  1～2차시 동안에 루어지는 탐

므   식  가  , 탐  계  수행, 

결과 해   결  도  등 다양한  합

 탐 할  거  갖지 못한다(  등, 

2005). 한편 수학․과학 취도 변   비  

연  결과에  우리나라 학  2학  학생들  과

학 취도가 5  내   편 지만 과학 

신감 지수, 과학 학습에 한 거움 식 도 등

 연  참여 들 에  하  차지하 다(

경  등, 2008).

러한 에  2007  개  과학과 과

에 는 학생들  창  함양하고,  주도  

학습   가지 , 과학에 한 미  동  

하여 과학  진  모색  어질 수 도

 ‘  탐 ’  신 하 다(곽 순 등, 2007; 

원 , 2007). 2007  개  과학과 과

 용 에 라 2010 에 학  1학 에

 ‘  탐 ’가  용  후, 2012학 에는 

1, 2, 3학   학 에 ‘  탐 ’가 용 었다. 한

편 2009  개  과학과 과  고시 어 

2013학  학  1학 에 용 고 는 , 

 과 에 도 ‘ 수․학습 ’에   탐

 지도할 계  우고 학생들  주도하여 창

 수행할 수 도  지도할 것  시하고 

다( 과학 술 , 2009).

‘  탐 ’   행 연  살펴보  등

학  과학 에  ‘  탐 ’  용과  연

가 많고, 러한 연 들  2007  개  과학과 

과  에 용  에  수행

었다. 등학  비 사   탐  수행 능  

하거나( 용 , 2009; , , 2009) 

등학  비 사, 사, 등학생   탐  

동에 겪  어 움  사한 연 (신 , 효남, 

2010; 만 등, 2010) 결과  살펴보 , 탐  

계  지도, 탐  주   등에  어 움  겪는 

것  나타났다. 에도 등학생  한  

탐  프 그램  개 하거나( 진아, , 2010) 

등학생   탐  동 보고  평가 거  

개 한 연 ( 숙경 등, 2010)가 수행   다. 

‘  탐 ’  효과  살펴본 연 는, 등학  

3～6학  학생들  상   탐  용한 

연 ( 철, , 2010), 학  1학  학생들

 상   탐  용한 연 (변 미, 

주, 2011)가 는 , 학생들  탐  능  향

상  것  나타났다.

사들  상  ‘  탐 ’에 한 식  

사한 연 가 수행 었는 , 사들   탐  

지도에 한 신감  크지 않고,  탐  도

에 한 담  큰 것  나타났다( 경 등, 

2010; 심재  등, 2010; 경학 등, 2010). 그런

 러한 연 들  2007  개  과학과 과

 용  에 수행 었고, 사들   탐

 용하지 않  상태에  상 는 어 움에 

해 답하 다. 한편 강원도 재 학  사들 

상   탐  수행 실태  사한 연 ( 재

용, , 2011)가 수행   다.

2007  개  과학과 과 에 새 게 도

었고 2009  개  과학과 과 에 도 시

어 는 ‘  탐 ’  목 과 특  실  

에  어떻게 고 는지에 한 검  학  

과학  질 고  한 필수 과 라고 할 수 

다.

 연 에 는 ‘  탐 ’가 학  과학 과에

 어떻게 용 고 는지  고찰하  하여 

사 상  사  사  학생 상 담  실

시하 다.  통하여 ‘  탐 ’  효과 고 

효  운 하  한 개  안  모색하는 

  료  공하고  하 다.

Ⅱ. 연구 방법

1. 문 조사

1) 지 개

 연 에 는 ‘  탐 ’가 학  과학 과에

 어떻게 운 고 는지  사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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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 하 다. 2007  개  과학과 과  

해 ( 과학 술 , 2008)에 ‘  탐 ’  주

  , 집단  , 각 단계에  

수․학습 과 평가  등에 한 안내가 수

어 는 ,  고 하여  내용  하

다. 그리고 ‘  탐 ’에 한 사들  식  고

찰하  하여 ‘  탐 ’ 운  효과, 지도 시 

어 웠  , ‘  탐 ’  운 하지 않  , 개

 해 필 한 사항 등도  내용에 포함시켰

다. 연 가 지 안  개 하 고 과학  

공  5  검 하  등 과학 사 3  

견  하여 지  수 ․보 하 다.  연

에  개 한 지   내용  <  1>과 같

다.  같   내용  2010학 도  2011

학 도에 ‘  탐 ’  운 한 실태  사하 다.

 내용
항 항

*
 

수

‘  탐 ’ 운  여 1 1

‘  탐 ’ 용 간 1-1

13

‘  탐 ’  단계별 용 시 1-2

주

‘  탐 ’ 주   1-3

‘  탐 ’ 주  처 1-4

‘  탐 ’ 주  시 1-5

집단

‘  탐 ’  수행한
집단  크

1-6

‘  탐 ’ 수행  한
집단  

1-7

수․학습 
  

평가

‘  탐 ’  계  단계에  
수․학습   평가

1-8

‘  탐 ’  탐  수행 단계
에  수․학습   평가

1-9

‘  탐 ’  결과  단계
에  수․학습   평가

1-10

‘  탐 ’  통해 얻  효과 1-11

‘  탐 ’ 지도 시 어 웠  1-12

‘  탐 ’  운 하지 않았  1-13

‘  탐 ’ 운  개  해
필 한 사항

2 1

 항 수 15

표 1.과학 사 상  지 내용 

* 이 설문지는 크게  부분-2010학 도에 ‘자  탐구’ 운

 경험, 2011학 도 재 ‘자  탐구’ 운 - 로 구성

. 설문 내용  각 학 도에 해 동일하게 구성 어 

있 므로 체 문항 수는 30문항임. 표에서는 한 학

도에 해당 는 내용만 시함.

2)  사 

 연   사는 2011  6월 22 (수)

 7월 12 ( ) 지 3주간 실시 었다. 2007  

개  과학과 과  에 용 는 첫 해

 2010학 도  실태  사하는   

고, 2011학  1학  재 ‘  탐 ’ 용 실태도 

함께 사하고  하 다.

 사  해 학  재지, 16개 시․도

청별 학  수  학생 수 등  고 하여 비   

집  사용하여  학  5%에 해당

는 160개 학 (특별시/ 역시 52개 , 도시 

52개 , 지역 56개 )  집하 다. 학  

학  수가 2개 학  하  경우 3 , 그 상  

경우 6 ,  822  지  하 다. 2010

학 도에 학  1학  과학  지도했거나, 2011

학 도 재 학  1학  는 2학  과학  지

도하고 는 사가 답하도  하 다.  58개

(특별시/ 역시 21개 , 도시 23개 , 지

역 14개 )에  165  지가 수 었다. 

지 수  낮  것   연  한   

수 다.

 상 사  학  재지별 포  주  

경 변 별 포는 <  2>  같다. 특별시나 역

시에 는 학  사는 63  38.9%, 도

시에 는 학  사는 74  45.7%, 지

역에 는 학  사는 25  15.4%에 해당

었다. 직 경 별 포  살펴보  5  미만, 5

 상 10  미만, 10  상 15  미만에 해당

는 경우가 각각 약 15%에 해당 었고, 15  

상 20  미만 10.9%, 20  상 43.0%  나타났

다. 남 사는 61 , 여 사는 104 었다. 공 

역별 포  살펴보  리 27.9%, 학 

30.3%, 생  23.6%, 지 과학 16.4%, 공통과학 

1.8%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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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학  재지

특별시/ 역시 63 (38.9)

도시 74 (45.7)

지역 25 (15.4)

합계 162 (100.0)

경

5  미만 26 (15.8)

5  상 10  미만 25 (15.2)

10  상 15  미만 25 (15.2)

15  상 20  미만 18 (10.9)

20  상 71 (43.0)

합계 165 (100.0)

별
남 61 (37.0)

여 104 (63.0)

합계 165(100.0)

공 역

리 46 (27.9)

학 50 (30.3)

생 39 (23.6)

지 과학 27 (16.4)

공통과학 3 (1.8)

합계 165 (100.0)

표 2.  상 사  주  경 변

단 :명(%)

3)  

 결과  체  답 경향  알아보

 해  항목별 빈도   산 하 다. 

그리고 학  사  경 변 에  ‘  탐

’ 운  여 에 한 차 가 나타나는지  알아

보  해 χ 2 검  실시하 다. 

2. 면담

1) 담 상

2010학 도에 과학과 수업에  ‘  탐 ’  운

했  사 상  담  실시하 다. 담 

상 는 ‘  탐 ’  용한 경험   담

에 하고  했  사들 , 연  주 에  

하 다.  집에 해당 므   가능  

한 다.  담 상 는  사 상

는 아니었다. 담 상  과학 사 4 ( 울 

재 학  사 1 , 주 재 학  사 2 , 남 

재 학  사 1 ) 었는 , 직 경  6.5

 사 2 , 2.5  1 , 1.5  1 었고, 별

는 남 사 1 , 여 사 3 었다.

학생 상 담  해 각 사가 한 학 에

 상   갖는 학생 1 ,   

1～2 , 하   1 씩,  10  학생( 주 

재 2개 학  6  학생, 남 재 1개 학  4

)  각 사가 하 다. 울 재 학  학생

들 상  담  하지 못했는 , 담 상 사

가 직 라 학생들  하지 못했  다. 

담 상  사  학생  보는 <  3>과 같다.

학  
재

사 학생

사 별
직 

경
 

공
학생 별

주

A 여 6.5
지
과학

a-1 남 상

a-2 남

a-3 남 하

B 남 1.5
지
과학

b-1 여 상

b-2 남

b-3 남 하

남 C 여 2.5 생

c-1 여 상

c-2 여

c-3 여

c-4 여 하

울 D 여 6.5
학

/공통과학
-

표 3. 담 상 사  학생

2) 담 내용과 

담 항목   항목과 사하 다. 학생 담 

상에 는 사가 ‘  탐 ’  어떻게 지도하고 

평가하 는지 질 하 고, ‘  탐 ’에 한 미 

 질 하 다. 담 내용  취한 에 담 

항목별  하여 리하 다.

Ⅲ. 연구 결과  논의

2007  개  과학과 과 과 2009  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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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재지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답 빈도  (%)
χ 2

답 빈도  (%)
χ 2

‘  탐 ’ 운 ‘  탐 ’ 미운‘  탐 ’ 운 ‘  탐 ’ 미운

특별시/ 역시 18 (33.3) 36 (66.7)

.001

10 (17.9) 46 (82.1)

.000도시 32 (56.1) 25 (43.9) 30 (44.1) 38 (55.9)

지역 15 (83.3) 3 (16.7) 15 (62.5) 9 (37.5)

합계 65 (50.4) 64 (49.6) 55 (37.2) 93 (62.8)

표 5.학  재지에  ‘  탐 ’ 운  여  차

과 과 에 시  ‘  탐 ’가 에 용 고 

는 실태  고찰하  해 수행한 사 상  

사  사  학생 상 담 결과는 다 과 같다.

1. ‘  탐 ’ 운  여

2007  개  과학과 과  해 ( 과학 술 , 

2008)에  ‘  탐 ’는 과 에 연간 6시간 

도  시수가 포함  동 므  학 에  드시 루

어  모든 학생들  참여하게 한다고 시 어 다. 

사들  답 결과  살펴보  2010학  학  1학

에  ‘  탐 ’  용하 다고 답한 비  

49.6% 고, 2011학 에 학  1학  는 2학 에  

‘  탐 ’  용하고 다고 답한 비  34.1%  

나타났다. 2011학 에 ‘  탐 ’  용하고 다는 

답  2010학  경우보다 다  낮게 나타난 것  

 사  실시한 시 가 1학 말 라  2학 에 ‘  

탐 ’  용할 계  경우는  것도 향  끼쳤

 라고 할 수 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  탐 ’ 
운

65  (49.6) 56  (34.1)

‘  탐 ’ 
미운 66  (50.4) 94  (57.3)

합계 131 (100.0) 150 (100.0)

표 4. ‘  탐 ’ 운  여    
단 :명(%)

러한 답 결과는 학  규모나 학 당 학생 

수에 라 통계  한 차 가 없었지만, 

학  재지에 라 통계  한 차 가 나

타났다(<  5> 참 ). 지역에 재한 학  

경우 ‘  탐 ’  운 하고 는 학 가 2010학

도에는 83.3%, 2011학 도에는 62.5%  나타

난 에, 특별시나 역시에 재한 학  경

우 각각 33.3%, 17.9%  나타났고, 도시에 

재한 학  경우 각각 56.1%, 44.1%  나타

났다. 한편 사  경 변  경 , 별, 공 

역에 라 통계  한 차 가 나타나지 

않았다.

2. ‘  탐 ’ 적용 기간 및 단계별 적용 시기

‘  탐 ’  용한 경우 그 간  질 하

다. 2010학 도  2011학 도 모  한 학  동

안 용하 다는 답  각각 28.8%, 35.1%  

가  많았고, 그 다  한 달 동안 용하 다

는 답  각각 21.2%, 26.3%  많았다. 2010

학 도  경우 ‘한 학 ’ 라는 답  18.2%, 

‘2주’ 13.6%, ‘  달’ 12.1%  나타났다.

2010학 도에 ‘  탐 ’에 할애하도  어 

는 6차시  수업 시간  언  어떻게 할당하 는지 

질 하 다. 50  답했는  그 결과  살펴보

, 18  답 가 계 , 간 검,  보고  

  에 각각 1～3시간씩 할애하 다고 하

고, 6  답 는 간 검에 시간  할애하지 

않았다고 답하 다. 한편 13  답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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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에 4차시 하  할애하 다고 답하

다. 2  답 는 ‘  탐 ’  수업 시간에 운

하지 않고 여  학 과  과했다고 답하

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한 학 19 (28.8) 20 (35.1)

한 달 14 (21.2) 15 (26.3)

한 학 12 (18.2) -   -

2주 9 (13.6) 3 (5.3)

 달 8 (12.1) 6 (10.5)

 달 1 (1.5) 5 (8.8)

타 3 (4.5) 8 (14.0)

합계 66 (100.0) 57 (100.0)

표 6.‘  탐 ’ 용 간      
단 :명(%)

사  학생 상 담 결과  살펴보 , A 사

 경우 간고사 후 간  용하여 5월  

한 달 동안 탐  안내 1차시, 계   1차시, 

 1차시,  3차시  할애하 는 , 수업 시간 

에 심시간에 과학실에  실험  안내하 도 

하 다. D 사  경우에도 간고사 후 간  

용하 는 , 5월  한 달  동안 운 하 고 

계  단계 3차시, 탐  수행 단계 2차시, 결과 

 2차시,  7차시  할애하 다. C 사  경우 

한 학  동안 ‘  탐 ’  운 하 다. 학   

학 말에 각 1차시씩  2차시  할애하 는 , 학

 에 ‘  탐 ’에 해 안내하고 계  

하게 하 고 학 말에 보고  해  하

게 하 다. 한편 B 사  경우 여 학 직 에 1

차시 동안 ‘  탐 ’  취지, , 보고   

등에 해  안내  하고 학 동안 개별  

‘  탐 ’  수행한 에 2학  개학  보고  

하게 하 다. 여 학 동안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시간   주어 10월 순 지 

하게 하 다.

3. ‘  탐 ’ 주제  정 방법 및 출처

‘  탐 ’  주  한 에 한 답 

결과  살펴보 , 학생들  탐 하고 싶  주  

했다는 답  2010학 도  2011학 도 1

학 에 각각 67.2%, 59.3%  가  많았다. 그 다

 사가  가지 주  시하고 학생들  

택하게 했다는 답  각각 25.4%, 28.8%  나

타났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학생들  탐 하고 싶  
주  함

45 (67.2) 35 (59.3)

사가  가지 주  
시하고 학생들  
택하게 함

17 (25.4) 17 (28.8)

과 에 시  주 들 
에  학생들  택하게 함

2 (3.0) 6 (10.2)

타 3 (4.5) 1 (1.7)

합계 67 (100.0) 59 (100.0)

표 7.‘  탐 ’  주         
단 :명(%)

생님과 학생들  ‘  탐 ’  주   

아 어  주  어 에  찾았는지  질 하 다. 

아 어  처 , 과학 과  는 사용 지도

가 30% 상  많았다. 2007  개  과

에  과학 과 에 ‘  탐 ’   내

용  수 어 는 ,   용하고 다고 

할 수 다.  료라고 답한 비 도 2010

학  경우 36.4%, 2011학  경우 20.7%  

비  게 나타났다. 연    시․도 청에

 개 한 료라고 답한 비  10% 상  

나타났다. 신 나 TV  참고하는 경우는 거  

없었고, 타 견  ‘ 상생 에  하 다’, 

‘과학과  내용  게 하 다’ 등  

시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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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과학 과  는 사용 
지도

30 (34.1) 32 (34.8)

 료 32 (36.4) 19 (20.7)

연    시․도 청에  
개 한 료

10 (11.4) 11 (12.0)

과학  4 (4.5) 11 (12.0)

과학 람 , 탐   
 등  우수 사

4 (4.5) 6 (6.5)

참고  집 3 (3.4) 5 (5.4)

동료 사  함께 개 한 료 1 (1.1) 4 (4.3)

신 2 (2.3) 0 (0.0)

TV 0 (0.0) 1 (1.1)

타 2 (2.3) 3 (3.3)

합계 88 (100.0) 92 (100.0)

표 8.‘  탐 ’  주   아 어  처 

단 :명(%)

 * 복 답 허용

사  학생 상 담 결과  살펴보 , B, C, 

D 사  경우 청 주  연수 료, 학생 탐  

 , 과  등에 시  주  참고하여 

주  개했는 ,  학생들  그 에  

택  하 다. 한편 A 사  경우 쉽고 간단하고 

재미 는 주  학생들  하게 하 는 , 학생

들  과 에 시  산과  주  하

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하 다.

4. ‘  탐 ’ 집단  크기 및  방법

2007  개  과학과 과  해 에 는 ‘  

탐 ’ 운  시 집단 탐   용하고 집단

 2～6  도  하는 것  합하다고 하

고 다.

‘  탐 ’ 운  시 한 집단  원   

 했는지  질 한 결과, 4  했다는 

답  가  많았고, 그 다  ‘5 ’ 라는 

답  많았다. ‘1 ’ 라고 답한 비  10% 

상  나타났는 , ‘  탐  운 ’ 시 집단 탐  

 용함  학생들  동심  함양하게 

한다는 취지  고 할  학생 개  ‘  탐 ’  

수행한 것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4 25 (38.5) 15 (26.8)

5 16 (24.6) 13 (23.2)

1 8 (12.3) 11 (19.6)

3 8 (12.3) 5 (8.9)

6  상 3 (4.6) 5 (8.9)

2 2 (3.1) 4 (7.1)

타 3 (4.6) 3 (5.4)

합계 65 (100.0) 56 (100.0)

표 9.‘  탐 ’ 운  시 한 집단  원
   

단 :명(%)

집단   한 들끼리 학생들  

한 경우가 2010학 에 39.4%, 2011학 에 

28.1%  가  많았고, 그 다  학생들  별, 

능  등  고 하여 사가 하거나 동 한 주

 망한 학생들끼리 하 다는 답  많았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한 들끼리 
학생들  함

26 (39.4) 16 (28.1)

학생들  별, 능  등  
고 하여 사가 함

13 (19.7) 17 (29.8)

동 한 주  망한 
학생들끼리 함

13 (19.7) 10 (17.5)

집단  하지 않 8 (12.1) 11 (19.3)

타 6 (9.1) 3 (5.3)

합계 66 (100.0) 57 (100.0)

표 10.‘  탐 ’ 집단        

단 :명(%)

집단  한   집단 내  상 용

에 해 사  학생 상  담한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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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A 사는 2011학  1학 에 1학  9개 

학  체에 ‘  탐 ’  용하 다. 집단  

할  우  모  하고 싶  학생  한 

 그 학생  신  모 원  한  택하게 

하고 다  모 원  , 별 등  고 하여 

사가 하 다. 학 마다 학생들  하는 

집단  크 가 달라  어  학  4 씩, 어  학

 6～7 씩 한 집단  하 다. 모  

리 십, 원들   도  참여도 등에 라 

집단 동에 차 가 었는 , 상했  것보다 

학생들  동   하 다고 답했다. a-1 학생과 

a-3 학생  경우 역할 담도  루어지고 

도  했다고 한 , a-2 학생  경우  

시간도 안 맞고 격도 안 맞아  동   지 

않아  어 웠다고 답하 다.

C 사는 2010학  1학 에 1학  체 7학  

 4개 학  맡아  ‘  탐 ’  용하 다. 

학생들  원하는  집단  하 는 , 학

당 6개  집단  하 고 한 집단  주  

6  하 다. 한 학 당 1～2개 집단에  

동   루어 는 ,  하고 동  학

생들   경우 다. 집단에  2～3 만 

극  참여하는 경우, 열심  하는 학생과 극

 참여하는 학생들 모  에 해 만  

었다고 하 다.

D 사는 2010학  1학 에 1학  8학  체

에 ‘  탐 ’  용하 다. 학생들  원하는 

 집단  하 는 , 학 당 9개 집단  

하 고, 한 집단  4  하 다. 남

합  학 , 학생들   수용하여 남학

생끼리 는 여학생끼리 집단  하 다. 학

생들  같  하고 싶어 하는 사람끼리 집단  

하  에  집단 동   운

었다고 답하 다.

한편 B 사는 2010학  1학  10개 학  체

에 ‘  탐 ’  용하 는 ,  사라  

집단  하여 운 하 가 담스러워 여 학 

동안 개별  수행하도  과  과하고 2학

 수행평가에 하 다고 했다. 

5. ‘  탐 ’  단계별 수․학습 방법 및 

   평가

1) 계  단계

‘  탐 ’  계  단계에  지도하고 평가한 내

용  질 한 결과, 계   보고  하는 

에 하여 안내했다는 답  30% 상  

가  많았고, 주    역할 담 과 에  학

생들  극  찰 평가했다는 답과  

료  찾는 에 하여 안내했다는 답  20% 

상  나타났다. 그리고 연  계  평가했

다는 답  20% 미만  나타났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계   보고  
하는 에 한 안내

49 (32.9) 46 (36.8)

주    역할 담 
과 에  학생들  극  

찰 평가
39 (26.2) 28 (22.4)

 료  찾는 에 
한 안내

33 (22.1) 28 (22.4)

연  계 에 한 평가 27 (18.1) 21 (16.8)

타 1 (0.7) 2 (1.6)

합계 149 (100.0) 125 (100.0)

표 11.‘  탐 ’  계  단계에  지도하고 

        평가한 내용
단 :명(%)

* 복 답 허용

사 상 담 결과,  사 모  한 1차

시 상  할애하여 ‘  탐 ’  취지, , 계

  보고    등  안내하 다. A, C, D

사는 학생들  계  하게 하 고 평가에

도 하 다. 특 , D 사  경우 계  단계에 

3차시  할애하 고, 매 차시마다 동지  하

다. 1차시에는 마 드맵  용하여 주  탐색

하게 하 고, 2차시에는 주  하고, 3차시에

는 가  , 실험 계 등에 해 안내하고 

 탐  계  수립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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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  수행 단계

‘  탐 ’  수행 단계에  지도하고 평가한 내

용  질 한 결과, 학생들  계  탐   

수행하고 는지 검하 다는 답  약 40%  

가  많았고, 탐  수행 과 에  동 , 실 , 

창  등  찰 평가했다는 답  25% 상

 나타났다. 그리고 간 보고  평가하 다는 

답과 간  통한 피드  했다는 답  

20% 미만  나타났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학생들  계  
탐   수행하고 

는지 검
52 (42.6) 37 (39.4)

탐  수행 과 에  
동 , 실 , 창  

등 찰 평가
31 (25.4) 25 (26.6)

간 보고 에 한 평가 20 (16.4) 16 (17.0)

간  통한 피드 18 (14.8) 12 (12.8)

타 1 (0.8) 4 (4.3)

합계 122 (100.0) 94 (100.0)

표 12.‘  탐 ’  수행 단계에  지도하고

        평가한 내용      
단 :명(%)

* 복 답 허용

사 상 담 결과, A 사는 수행 단계  

해 수업 시간  할애하지 않았고 평가에 하지 

않았지만 심시간에 과학실  찾아 는 학생들  

실험하는 것  안내하 다.  사가 어  실

험 재료   비, 안 사고  등  

도움   수 었다고 하 다. D 사는 탐  

수행 단계에 2차시  수업 시간  할애하여 실험실

에  별  실험  하게 하 다. 사  실험 

가 별 실험  해 필 한  비하 다. 

1차 실험  하고 실험 보고  하게 하 는  

가  검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다  시

간에는 가  수 하여 한   실험하게 하 는

, 실험 결과   얻게 는 경우가 많았다. 

2차시  수업 후에는, 주  보다 해  

집에  실험하게 하 다. 한편 수업 시간마다 동

지  하여 학생들  하게 하 고, 그 내용

 평가했다고 답하 다. B 사  C 사는 

간 검  하지 않았다.

3) 결과  단계 

‘  탐 ’  결과  단계에  지도하고 평가

한 내용  질 한 결과, 보고 에 한 평가가 

30% 상  가  많았고, 보고  하는 

에 하여 안내하 다는 답과 결과  

에 하여 안내하 다는 답  20% 상  나

타났다. 한편 학생 담  통한 평가  하 다는 

답  약 10%  나타났다.

2010학

(1학 , 2학 )

2011학

(1학 )

보고 에 한 평가 46 (35.7) 29 (30.9)

보고  하는 에 
한 안내

35 (27.1) 26 (27.7)

결과  에 한 안내 30 (23.3) 26 (27.7)

학생 담  통한 평가 13 (10.1) 8 (8.5)

타 5 (3.9) 5 (5.3)

합계 129 (100.0) 94 (100.0)

표 13.‘  탐 ’  결과  단계에  지도하고 

        평가한 내용 

단 :명(%)

* 복 답 허용

사 상 담 결과, A, C, D 사  경우 1차

시 는 2차시 수업 시간  할애하여 결과  

하게 하 고, 보고  내용,  태도, 동  등  

 평가하 다. A 사  경우 신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집단 내 상  평가  하고 

다  집단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  수

행평가에 하 다. B 사  경우 보고  

하게 하고 학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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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과학에 한 미  심 향상 22 (34.9) 14 (23.0) 8 (13.3)

 주도 학습 능  향상 16 (25.4) 9 (14.8) 15 (25.0)

과학 탐  능  향상 11 (17.5) 14 (23.0) 15 (25.0)

창 과  해결  향상 8 (12.7) 10 (16.4) 9 (15.0)

동심 함양 3 (4.8) 7 (11.5) 9 (15.0)

과학- 술-사  계 식 0 (0.0) 5 (8.2) 1 (1.7)

과학 야   1 (1.6) 2 (3.3) 3 (5.0)

타 2 (3.2) 0 (0.0) 0 (0.0)

합계 63 (100.0) 61 (100.0) 60 (100.0)

표 14.2010학 도에 ‘  탐 ’ 운  통해  학생들에게 나타난 효과      
단 :명(%)

1순 2순 3순

과학에 한 미  심 향상 45 (57.0) 10 (19.6) 8 (15.7)

 주도 학습 능  향상 15 (19.0) 10 (19.6) 13 (25.5)

과학 탐  능  향상 10 (12.7) 20 (39.2) 9 (17.6)

창 과  해결  향상 5 (6.3) 5 (9.8) 11 (21.6)

동심 함양 1 (1.3) 4 (7.8) 5 (9.8)

과학- 술-사  계 식 1 (1.3) 1 (2.0) 3 (5.9)

과학 야   1 (1.3) 1 (2.0) 2 (3.9)

타 1 (1.3) 0 (0.0) 0 (0.0)

합계 79 (100.0) 51 (100.0) 51 (100.0)

표 15.2011학 도에 ‘  탐 ’ 운  통해  학생들에게 나타난 효과
단 :명(%)

6. ‘  탐 ’를 통해 얻  효과

‘  탐 ’  운 했다고 답한 사들에게 ‘  

탐 ’  통해  학생들에게 나타난 효과에 해 순

 해 답하도  하 다. 그 결과  살펴보  1순

는 ‘과학에 한 미  심 향상’ 라고 답한 

비  2010학 에 34.9%, 2011학 에 57.0%  

가  많았다. 그 다 는 ‘  주도 학습 능  

향상’ 라는 답  2010학 에 25.4%, 2011학

에 19.0%  많았다. 1순 , 2순 , 3순  

 항목  ‘과학에 한 미  심 향상’, ‘  

주도 학습 능  향상’, ‘과학 탐  능  향상’ 라

는 답  주  루었다. ‘창 과  해결  

향상’ 는 ‘ 동심 함양’ 라고 답한 경우는 10% 

내 고, ‘과학- 술-사  계 식’ 는 ‘과

학 야   ’ 라고 답한 경우는 10% 미

만 었다. ‘  탐 ’가 도  취지가 과학에 한 

학생들  미 진, 탐  능 강 , 과학 야  

진  탐색 등 라는  고 할 ( 과학 술

, 2008), ‘  탐 ’  에 용함  그 

취지가  수  시사  수 다. 

사  학생 상 담 결과  살펴보  다 과 

같다. A, B, D 사는   학생들에게 

과학에 한 미가   들었다. 그리고 B

사  D 사는 사  학생  상 용  원 하게

루어지고 감  갖게 었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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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  탐 ’ 지도에 시간과  많  듬 11 (17.2) 8 (12.9) 10 (16.1)

학생들  과학 탐  능  11 (17.2) 10 (16.1) 7 (11.3)

학생들  미  심 9 (14.1) 6 (9.7) 4 (6.5)

학 당 학생 수 과다 6 (9.4) 2 (3.2) 6 (9.7)

‘  탐 ’에 합한 주  5 (7.8) 8 (12.9) 1 (1.6)

‘  탐 ’ 지도   료 5 (7.8) 3 (4.8) 2 (3.2)

집단 동  한 시간 5 (7.8) 13 (21.0) 5 (8.1)

시나 내신 에 한 심 과다 4 (6.3) 2 (3.2) 7 (11.3)

학생들  참고할 료 2 (3.1) 1 (1.6) 10 (16.1)

사  수업 능  2 (3.1) 0 (0.0) 1 (1.6)

집단 원들  동 2 (3.1) 5 (8.1) 2 (3.2)

실험실  실험 재 미비 1 (1.6) 3 (4.8) 2 (3.2)

학생과 학 모   식 1 (1.6) 1 (1.6) 5 (8.1)

타 0 (0.0) 0 (0.0) 0 (0.0)

합계 64 (100.0) 62 (100.0) 62 (100.0)

표 16.2010학 도에 ‘  탐 ’ 지도 시 어 웠        
단 :명(%)

라고 답하 다. 한편 C 사는 사에게도 

학생들에게도 ‘  탐 ’가 담스럽고, 학생들에

게 큰 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답하 다.

10  학생  8 (a-2, a-3, b-2, b-3, 

c-1, c-2, c-3, c-4 학생)  과학에  많  

심과 미  갖게 었다고 답하 는 , 특  b-3

학생  그 해 가 에 과학  참 하 고, c-1

학생  생  에  수시   탐  주 에 해 

생각해 보게 었고 재 원에 지원해  다니고 

다고 하 다. a-1, a-2, b-1 학생  탐  주

  지식 에  도움  었고, a-2, 

c-4 학생  원끼리 감  가 었다고 하

는 , a-2 학생  생님과도 많  해 다고 

답하 다. a-3, c-2 학생  동심  생겼고, 보

고  하고 하  보람  느 다고 답

하 다. 학생들에게  탐  동  재미 었는

지,  탐  동   수행하고 싶 지 질 한 

결과, 10  학생 모  재미 었고, 탐 에 한 

담  느끼는 학생도 지만 10  모   수행하

고 싶다고 하 다. 러한 결과는  탐  동

 수행한 학  1학  학생들   탐  동

 과학 공 에도 도움  고 미 고 재미 는 

동 라는   보  연  결과(변

미, 주, 2011) 도 다.

7. ‘  탐 ’ 지도 시 어려웠  점

‘  탐 ’  운 할  겪  어 운 에 해 

순  해 답하도  하 다. 그 결과  살펴보

 1순 는 ‘  탐 ’  지도하는  시간과 

 많  든다는 답  2010학 에 17.2%, 

2011학 에 28.3%  게 나타났다. 학생들  과

학 탐  능 , 미  심  하다는 답  

13% 상  나타났다. 학 당 학생 수가 과다하

다는 답, ‘  탐 ’에 합한 주  하는 

것  어 웠다는 답  약 8～9%  나타났다. 2

순  답한 결과에  ‘ 집단 동  한 시간 

’  2010학 에 21.0%, 2011학 에 15.4%  

비  았고, 3순  답한 결과에  ‘학생들

 참고할 료 ’  11% 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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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  탐 ’ 지도에 시간과  많  듬 15 (28.3) 8 (15.4) 8 (15.4)

학생들  미  심 8 (15.1) 4 (7.7) 8 (15.4)

학생들  과학 탐  능  7 (13.2) 11 (21.2) 7 (13.5)

학 당 학생 수 과다 5 (9.4) 4 (7.7) 6 (11.5)

‘  탐 ’에 합한 주  5 (9.4) 5 (9.6) 1 (1.9)

시나 내신 에 한 심 과다 4 (7.6) 0 (0.0) 1 (1.9)

집단 동  한 시간 2 (3.8) 8 (15.4) 5 (9.6)

학생들  참고할 료 2 (3.8) 5 (9.6) 6 (11.5)

사  수업 능  2 (3.8) 1 (1.9) 0 (0.0)

‘  탐 ’ 지도   료 1 (1.9) 3 (5.8) 4 (7.7)

집단 원들  동 1 (1.9) 1 (1.9) 2 (3.9)

실험실  실험 재 미비 1 (1.9) 2 (3.9) 1 (1.9)

학생과 학 모   식 0 (0.0) 0 (0.0) 2 (3.9)

타 0 (0.0) 0 (0.0) 1 (1.9)

합계 53 (100.0) 52 (100.0) 52 (100.0)

표 17.2011학 도에 ‘  탐 ’ 지도 시 어 웠        
단 :명(%)

았다. ‘  탐 ’가 에 용  에 실시

한 사 상  사에  ‘  탐 ’ 실행 시 

상 는 어 움  과학 사  업  담 가 , 

사  지도 시간  등 라는 답  게 나타

났다( 경 등, 2010; 심재  등, 2010). 사들

 ‘  탐 ’  지도하  상  어 움  겪고 

 알 수 다.

사 상 담 결과, A 사는 학  담  맡

지 않았고  사도 는 상 라  별다  어

움  없었다고 답하 , 그런 상  아니었

다  운  어 웠  것 라고 하 다. D 사도 

학  담  맡지 않았고 실험 가 는 상

었지만, 각 집단에 해 피드 하느라고 시간과 

 많  필 했   들었다고 답하

다. C 사는 학  당 학생 수가 38  많고 실

험 보  사가 없는 상 , 1학  학습 내용  

많   들었다고 답하 다. B 사는 간 

검  하지 않아  어 움  거  없었다고 답

하 다.

8. ‘  탐 ’를 운 하지 않  

2010학 도에 학  1학  과학과 수업에 , 

2011학 도에 학  1학  는 2학  과학과 수

업에  ‘  탐 ’  운 하지 않  에 해 

순  해 답하도  하 다. 그 결과  살펴보

 1순 는 ‘  탐 ’  운 할 시간  하

다는 답  30% 상  가  게 나타났고, 

그 다 는 ‘  탐 ’  드시 운 해야 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  약 20% 상  

게 나타났다. 2011학 도  경우 2학 에 ‘  탐

’  운 할 라는 답  17.0%  차지했

다. 2순  답 결과에  ‘  탐 ’  운 할 시간

 하다는 답, ‘  탐 ’ 운  효과  크

게 할 수 없  라는 답, ‘  탐 ’ 지

도   료가 충 하지 않다는 답 등  

비  게 나타났다. 

2007  개  과학과 과  한 특징

 ‘  탐 ’라고 할 수 듯 , 7차 과

 한 특징  ‘수 별 과 ’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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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  탐 ’  운 할 시간  해 19 (30.6) 16 (32.0) 5 (10.4)

‘  탐 ’  드시 운 해야 다고 생각하지 않 므 14 (22.6) 3 (6.0) 10 (20.8)

‘  탐 ’  취지  필  식하지 못해 5 (8.1) 7 (14.0) 2 (4.2)

‘  탐 ’ 운  효과  크게 할 수 없  5 (8.1) 6 (12.0) 3 (6.3)

‘  탐 ’ 수행에 한 평가  료하지 않아 3 (4.8) 4 (8.0) 7 (14.6)

 , 시  미비 등  여건  갖 어지지 않아 3 (4.8) 5 (10.0) 8 (16.7)

‘  탐 ’ 지도   료가 충 하지 않아 2 (3.2) 8 (16.0) 9 (18.8)

학생과 학 모가 ‘  탐 ’ 운  원하지 않 므 0 (0.0) 1 (2.0) 0 (0.0)

타 11 (17.7) 0 (0.0) 4 (8.3)

합계 62 (100.0) 50 (100.0) 48 (100.0)

표 18.2010학 도에 과학과 수업에  ‘  탐 ’  운 하지 않        
단 :명(%)

1순 2순 3순

‘  탐 ’  운 할 시간  해 27 (30.7) 13 (18.1) 6 (8.7) 

‘  탐 ’  드시 운 해야 다고 생각하지 않 므 17 (19.3) 6 (8.3) 8 (11.6) 

2학 에 ‘  탐 ’  운 할 15 (17.0) 3 (4.2) 3 (4.3) 

‘  탐 ’  취지  필  식하지 못해 7 (8.0) 6 (8.3) 5 (7.2) 

‘  탐 ’ 수행에 한 평가  료하지 않아 5 (5.7) 6 (8.3) 18 (26.1) 

‘  탐 ’ 지도   료가 충 하지 않아 5 (5.7) 11 (15.3) 12 (17.4) 

‘  탐 ’ 운  효과  크게 할 수 없  4 (4.5) 15 (20.8) 6 (8.7) 

 , 시  미비 등  여건  갖 어지지 않아 3 (3.4) 11 (15.3) 10 (14.5) 

학생과 학 모가 ‘  탐 ’ 운  원하지 않 므 0 (0.0) 0 (0.0) 0 (0.0) 

타 5 (5.7) 1 (1.4) 1 (1.4) 

합계 88 (100.0) 72 (100.0) 69 (100.0) 

표 19.2011학 도에 과학과 수업에  ‘  탐 ’  운 하지 않        
단 :명(%)

다. 7차 과   운  실태  결과  

살펴보  수 별 수업  운 하지 않는  

사들   , 시  미비 등  여건  갖

어지지 않고 시간  하  수 별  효

과  크게 할 수 없고 수 별 수업  한 

료가 충 하지 않다고 답하 다( 경  등, 

2004).  같  결과는 과학과 수업에  ‘  

탐 ’  운 하지 않는 에 한 답 결과 도 

사하다. 러한 결과  볼  과  개

고 에 용 는 과 에  과  개  취

지에 한  주체들  식  공  , 

 시   경 지원, 수․학습   료 

, 사   등에  개 과 지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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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  탐 ’ 지도   료  개   보 20 ( 21.7) 16 ( 17.8) 14 ( 16.1)

학  당 학생 수  감 19 ( 20.7) 8 (  8.9) 9 ( 10.3)

학생들  참고할 료  개   보 17 ( 18.5) 10 ( 11.1) 12 ( 13.8)

‘  탐 ’ 운  시간 13 ( 14.1) 9 ( 10.0) 8 (  9.2)

‘  탐 ’에 한 사   식 9 (  9.8) 5 (  5.6) 8 (  9.2)

‘  탐 ’  사 연수 7 (  7.6) 11 ( 12.2) 8 (  9.2)

실험 보 ,  사 등  보 5 (  5.4) 20 ( 22.2) 12 ( 13.8)

‘  탐 ’에 한 학생과 학 모  식 개 1 (  1.1) 8 (  8.9) 6 (  6.9)

실험실 개   실험 재  보 1 (  1.1) 3 (  3.3) 8 (  9.2)

타 0 (  0.0) 0 (  0.0) 2 (  2.3)

합계 93 (100.0) 91 (100.0) 87 (100.0)

표 20.‘  탐 ’ 운  개  해 필 한 사항(2010학 도에 ‘  탐 ’  운 한 경우)   

단 :명(%)

1순 2순 3순

‘  탐 ’ 지도   료  개   보 28 (23.7) 36 (27.9) 17 (13.4) 

학생들  참고할 료  개   보 22 (18.6) 13 (10.1) 18 (14.2) 

학  당 학생 수  감 17 (14.4) 13 (10.1) 18 (14.2) 

‘  탐 ’ 운  시간 15 (12.7) 13 (10.1) 11 (8.7) 

실험 보 ,  사 등  보 15 (12.7) 21 (16.3) 24 (18.9) 

‘  탐 ’  사 연수 9 (7.6) 10 (7.8) 13 (10.2) 

‘  탐 ’에 한 사   식 8 (6.8) 10 (7.8) 7 (5.5) 

‘  탐 ’에 한 학생과 학 모  식 개 3 (2.5) 8 (6.2) 8 (6.3) 

실험실 개   실험 재  보 0 (0.0) 5 (3.9) 8 (6.3) 

타 1 (0.8) 0 (0.0) 3 (2.4) 

합계 118 (100.0) 129 (100.0) 127 (100.0) 

표 21.‘  탐 ’ 운  개  해 필 한 사항(2011학 도에 ‘  탐 ’  운 한 경우)

단 :명(%)

9. ‘  탐 ’ 운  개  해 필 한 사항

‘  탐 ’가  운  해  가  시

하게 해결 어야 할 사항에 해 순  해 답

하도  한 결과, ‘  탐 ’ 지도   료

 개   보  가  시 하다는 답  1순  

답과 2순  답에  모  게 나타났다. 는 

 탐  운 한 등학  사 상   

사에   탐  착  한 행 건  ‘

 탐  한 과 과 재  개 ’ 라고 

답한 비  가  게 나타난 것( 철, 

, 2010)과  결과 다. 그 다 는 학생

들  참고할 료  개   보 , 학  당 학생 

수  감 , ‘  탐 ’ 운  시간  등 라는 

답  12% 상  나타났다. ‘  탐 ’  

사 연수, ‘  탐 ’에 한 사   식 

등 라는 답  10% 하  나타났다.

7차 과   용 실태  한 결

과, 수 별 과   루어지  해  

학  당 학생 수 감 , 수업 비에  사  

과 한 업  담 경감, 다양한 수 별 수․학습 

료  개   보  등  시 하게 해결 어야 할 

것  보고   다( 경  등, 2004).  같

 결과는 ‘  탐 ’가  운  해  

시 하게 해결 어야 할 사항과도 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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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언

 연 에 는 2007  개  과학과 과 에

 처  도 었고 2009  개  과학과 과

에도 시 어 는 ‘  탐 ’가 학  과학 

과에  용 고 는 실태  사 상  사 

 사  학생 상 담  통하여 고찰하 다.

2010학 에 학  1학  과학 수업에  ‘  

탐 ’  운 했다는 답 비  49.6% 고, 2011

학  1학 에 ‘  탐 ’  운 했다는 답 비

 34.1% 다. ‘  탐 ’  용한 간  한 학

라고 답한 경우가 가  많았고 그 다  한 

달 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  탐

’에 6차시 상  할애한 경우는 50  답  

 18 었다. 2007  개  과 에  

모든 학생들  ‘  탐 ’에 참여해야 하고 ‘  

탐 ’는 과  운 에  연간  6차시가 할

애 어야 한다. 러한  고 할  가 수

 과  에  그 취지가  

지 못하고 다고 볼 수 다.

‘  탐 ’  주   는 학생들  탐

하고 싶  주  한 경우가 가  많았고, 

그 다  사가 여러 주  시하고 학생들

 택하게 한 경우가 많았다. ‘  탐 ’는 주  

에  탐  수행, 결과  등 체 과  학

생  주도  동하는 것 라는 에  볼 

, 사가 시한 주 들 에  학생  택하는 

것  람직하지 않 나, 학생들  ‘  탐 ’ 주

 하는 과 에  어 움  겪는다는  

고 할  사  한 안내가 필 하다고 할 수 

다. ‘  탐 ’  주   아 어는 주

 과학 과  는 사용 지도 에  가  많  

찾 , 그 다   료에  많  찾는 

것  나타났다. 2007  개  과 에  

과학 과  사용 지도 에 ‘  탐 ’  

 내용  수 어 는 ,   용하고 

다고 할 수 다.

집단  할  한 들끼리 학생들  

하거나 학생들  별, 능  등  고 하여 사

가 한 경우가 많았고, 한 집단  크  4

 한다는 답  가  많았다. 학생 개    

‘  탐 ’  수행한 경우도 10% 상  나타났

는 , 는  탐  통해 동  함양하는 

것도 한 목 라는  고 할  람직하지 

않다. 1학 말에 ‘  탐 ’에 해 안내  한  

여  학 과  여하고 보고  하는 경

우도 는 , 는 ‘  탐 ’  취지에  어난

다고 단 다.

‘  탐 ’  운 한 결과, 학생들에게  과학에 

한 미  심,  주도 학습 능 , 과학 탐  

능  향상 는 효과가 나타났고, 학생들  ‘  

탐 ’  수행한 것  재미 었고  수행하고 싶다

고 답한 것  볼 , ‘  탐 ’ 용   

효과가 다고 할 수 다. 그러나 ‘  탐 ’  

운 할  학생들  과학 탐  능  과 ‘  

탐 ’ 지도에 시간과  많  든다는 어 움  

겪고 었다. 특  탐  수행 단계에  간 검

 강 한 경우 사  담  가 었다. 과학 

사가 담  업 도 맡고 고  사나 실험 

가 없는 상 라  ‘  탐 ’  수행하는  

어 움   클 것 다.

‘  탐 ’  운 하지 않는 는 ‘  탐

’  운 할 시간  하다는 답  가  많았

다. 그런  ‘  탐 ’  드시 운 해야 다고 

생각하고 지 않거나 ‘  탐 ’  취지  필

 식하지 못하거나 ‘  탐 ’ 운  효과  

크게 할 수 없다는 답  한 경우  고 할 

 사들  과  개  취지  식할 수 도

 지원할 필 가 다. ‘  탐 ’가  운

 해  가  시 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  

‘  탐 ’ 지도   료  개   보 , 

학생들  참고할 료  개   보 , 학 당 학

생 수 감 ,  보 등  답  많았다.

‘  탐 ’가 에  용 고 는 실태  

사 상  사  사  학생 상 담  

통해 고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  탐 ’  

에 효과  용하  한 언  하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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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  과  에   해

는 과  개  취지에 한 사들  식  

어야 하고, 지원 경  어야 한다는 

 고 할 , ‘  탐 ’에 한 과학 사  

식 고가 필 하다.  해 사 상  연

수  보가 루어 야 할 것 다.

째, ‘  탐 ’  한 료  개   보  

루어지도  지원  필 가 다. 사들  

과  운 에 실  도움  는 수업 료에 

한 가 크다는  고 할 , ‘  탐 ’  

지도하  한 체  지 , 운  사  등  포함

 수업 료  개 하고 보 할 필 가 다.

째, ‘  탐 ’가 내실 게 운  수 도  

행․재  지원  필 하다. 러한 내용  2007  

개  과 에 시 어 고, 2009  개  

과 에 도 탐  동 운 에 한 지원  시

어 다.  사, 실험  등  보함

 ‘  탐 ’가 원 하게 운 도  지원할 

필 가 다.

한편 2009  개  과 에 는 창 ․체험 

동  강 고 는  고 할  ‘  탐

’   해  운 하는 안, 그리고 학  

 과학  동과 연계하는 안  모색할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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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07  개  과학과 과 에 는 학생들  

창  함양하고,  주도  학습   가

지 , 과학에 한 미  동  하여 과학 

 진  모색  어질 수 도  ‘  탐 ’

 신 하 다.  연 에 는 2007  개  과학

과 과 과 2009  개  과학과 과 에 

시  ‘  탐 ’가 학  과학 과에  용 고 

는 실태  과학 사 상  사  사  

학생 상 담  통하여 고찰하 다. 2010학 도

에 ‘  탐 ’  운 했다는 답 비  49.6%

고, 2011학 도 1학 에 ‘  탐 ’  운 했다는 

답 비  34.1% 다. ‘  탐 ’  용한 

간에 해 는 한 학 라고 답한 경우, ‘  탐

’  주   는 학생들  탐 하고 싶

 주  한 경우가 가  많았다. ‘  탐 ’

 주   아 어는 주  과학 과  

는 사용 지도 에  가  많  찾 , 한 집

단  주  4  한다는 답  가  많았

다. 집단  한 식  한 들끼리 학생

들  하거나 학생들  별, 능  등  고 하여 

사가 한 경우가 많았다. ‘  탐 ’ 운  통

해  학생들에게 나타난 효과 , 과학에 한 미

 심  향상 었다는 답  가  많았고, 과학 

탐  능 과  주도 학습 능  향상 는 답

도 많았다. ‘  탐 ’  수행한 학생들  동  

재미 었고  하고 싶다고 답하 다. ‘  탐

’  운 할  겪  어 움 는, ‘  탐 ’ 지

도에 시간과  많  든다는 답  가  많았

고, 학생들  과학 탐  능 , 미  심  

하다는 답도 많았다. ‘  탐 ’  운 하지 않

는 는 ‘  탐 ’  운 할 시간  하다

는 답  가  많았고, ‘  탐 ’  드시 운

해야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도 많았다. ‘

 탐 ’가  운  해  가  시 하게 

해결 어야 할 것 는, ‘  탐 ’ 지도  

 료  학생들  참고할 료  개   보 , 

‘  탐 ’ 운  시간 , 학  당 학생 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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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답  많았다. ‘  탐 ’  에 효과

 용하  해 는  사, 실험  등

  보강,  료  개   보 , 사  

식 고 등  필 하다.

주 어:  탐 , 과학과 과 , 학  과학, 

과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