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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elementary students' expectations on informal science learning in science museums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free choice learning. 5th and 6th grade students in two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330 samples were collected. Subcategories for the survey 
we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review of the literature about the learning outcomes from science museums. 
The survey instruments were developed following the idea of each subcategory from the learning in science 
museums and a content validity of the survey instruments was check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erally 
students' had high expectations of all subcategories and developing their interests in science through science 
museums was confirmed the most. Moreover, expectations on learning in science museums were differences 
between gender and grade. Finally, it was found that grade differences of expectations on learning in science 
museums were affected by intrinsic motivation, and empirical activity were affecting the gender differences of 
those.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elementary students could confirm that the science museums had the 
important values and possibility as a field of informal science learning. And this study implied that the science 
museums could enhance more educational roles of informal scien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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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과학관과 같은 학교 밖 환경에서 이루어지

는 비형식 과학 학습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다(Kim et al., 2010). 이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수명

의 연장 등으로 인한 계속 교육의 필요성과 평생

학습 사회의 도래 및 학교 밖 비형식 맥락에서 일

어나는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등과 관련이

깊다(Lee, 2004). 이러한 비형식 과학 학습은 박물
관, 도서관, 과학관, 방과후 활동은 물론, 심지어 식
사 시간이나 대화와 같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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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NRC, 2009) 이처럼 학교 밖 과학 학습에 대한 관
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비형식 맥락에서 일어나
는 과학 학습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
히, 비형식 과학 학습 상황에 대한 연구 중 관람객
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

한 편이다(Kim & Im, 2012).    
또한, 비형식 과학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답을 기존의 학교 학습에 대

한 연구에서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학교 학습과
비형식 학습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공통

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
이다(Kim et al., 2010). 비형식 학습은 학교 학습과
비교할때대상이성인에서어린이에이르기까지다

양하고, 인지적 학습뿐 아니라, 흥미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Kim et al., 2010). 
그래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큐레이
터로부터 수요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관에서 일어나는 비형식

과학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정의적 특성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관람객의 흥미나 기대도
와 같은 관람 이전의 동기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주의나 사회문화적 접근에 의하면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관람 이전 정의적 상태는 관

람객의 과학관 방문 여부, 관람 행동, 관람 경험의
평가 등을 안내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흥미는 복합적인 환경
에서 관련된 정보를 선택하고, 초점을 맞추는 중요
한 여과장치(filt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Falk & Dieking, 2000). 즉, 사람들은 자신이 흥미
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흥미는 학습을

위한 강한 여과장치가 된다(Bell et al., 2009). 과학
에 강한 흥미를 가질 경우, 학습을 위해 가용한 자
원을 많이 활용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체계적
인접근을하게된다(Engle & Conant, 2002; Renninger, 
2000). 또한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학습에 대한 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높은 흥미를 가진 사람들
은 비형식 맥락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
이며, 흥미 있는 영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며, 이는
학습을 위한 습관 형성으로 이어져서 지속적인 참

여를 하게 된다(Lipstein & Renninger, 2006). 미국

오래건주에 있는 수족관에서 관람객의 동기, 보존
태도, 관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Nickels(2009)의
연구 결과도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자
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
체성은 관람하는 동안의 경험을 유발하고 형성하

였다. 또한 동기는 관람객이 관람하는 동안의 행동
과 의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관람객의 관람 이전 정의적 상태는
관람의 여러 과정에서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나고 있다(Nickels, 2009).
국내에서도 관람객의 과학관, 과학관 전시물, 과

학관 학습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 인식, 요구(Lee 
& Im, 2009; Chang & Choi, 2006; Choi et al., 2006; 
Han et al., 2010)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Choi et al.(2004)의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학생과 일
반인의 인식 연구가 관람 이전 상태를 조사하고 있

으나, 나머지 연구는 관람객의 사전 상태보다는 관
람 경험 이후의 인식이나 선호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과학관에 대한 관람객의
사전 상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의적 영역 중 과학관 학습에 대한 관람객의

기대도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학교 학습 관련 기대도는 학습에 정의적

영역 중 동기 요소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

래 전부터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타인이나 교사의 높
은 기대도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높여서 학습 능률

을 높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는 낙인효과 또는 스티그마 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Schilling and Schilling(1999)은
교육에서 기대도가 매우 중요하며, 기대도는 학생
들의 학습 경험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

다. 단순히 기대도에 대해서 진술하기만 해도 성과
가 향상되었으며, 높은 기대는 높은 수준의 수행을
산출하였고,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학
습에 대한 기대도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또한, 기대도는 교사나
학생의 성공이나 실패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교사는 성공이나 실패의 귀인으
로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행운 등과 같은 요인
탓으로 생각한다(Schilling & Schilling, 1999). 
이 연구에서는 과학관 예비 관람객의 사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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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관람객의 학습

에 대한 기대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학교 교육
에서는 학습 기대도를 학습 목표와 같은 의미로 사

용하여 왔다. 이러한 표현은 교육의 중심을 학습자
보다는 교사에 둔 표현이기에 상대적으로 학습자

가 주된 선택권을 가지는 비형식 교육에서는 용어

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학습 기대도란 말
대신에 학습자의 기대도(learners’ expectations) 혹은
과학관맥락에서관람객의기대도(visitors’ expectation)
를 사용하므로, 관람객의 기대도는 과학관 관람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의 총체로 정의한다. 비형식 교
육 환경에서 관람객은 학습 이외에도 여가 선용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기대도의 범위를 관람객의 학습과

관련으로 좁혀서 정의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람
객의 학습 기대도에 대한 초기의 탐색적인 성격을

가진다. 비형식 학습으로서 과학관 학습은 자유 선
택 학습(free choice learning)이며, 기대도는 과학관
을 선택하고 방문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람 행

동 및 의미 형성과 관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방
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과학관이 대표적인 비형식 과
학 학습 기관으로서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관 관람을 통한 학습에 대
해서 어떠한 기대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관 관람객들 중 초등학생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이 시기의 학생들
은 학교 과학을 통해 주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

해를 획득하고, 과학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기 시작
할 가능성이 높기(Noh et al., 2002)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과학관 학습에 대한 기

대도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
검사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과학관 학습 기대

도를 규명함으로써 유의미한 내용을 해석해 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관 학습 영역 관련 관람객의 기대도의

하부요인은무엇이며, 이를반영한초등학생들의기
대도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과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

의 학습 영역에 따른 특성은 어떠하며, 성별, 학년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히, 초등학생들의 흥
미가 기대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

의 기대도를 학습 영역 중점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세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었다. 먼저
관련 문헌의 조사와 정리를 통하여 기존 연구 성과

를 파악하고, 검사지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사를 위한 검사지를 1차 개발하
고,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과학
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성된 검사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여 학생
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검
사지에 답하는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로 검사 도구의 요인 분석과 타당도 그

리고 신뢰도를 추정하였으며, 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Fig. 1).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Table 1과 같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개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190명과 성
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1개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
생 152명이다. 총 342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참여자는 330명이었다. 성별로 남학생은 155명, 여
학생은 175명이었으며, 학년별로 5학년은 179명, 6

Basic research The investigation of the advanced 
research and literature

ê ê

Developing 
research instrument

The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A preliminary inspection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ê ê

Collecting and 
analysing data

The application of questionnaire on 330 
elementary school students

Organization and analysis of test results

Fig. 1. Procedure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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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Gender

5th  6th  Total

Male  93  62 155

Female  86  89 175

Total 179 151 330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respondents

학년은 151명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모두 수도권 1
기 신도시 지역으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곳이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과의 거
리가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학생들이 과학관을 방
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

이었다.

3. 검사 도구

검사 도구의 개발은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먼저 과학관 학습의 영역과 과학학습의 흥미 및 과

학의 본성에 관한 문헌 연구와 검사 도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1차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
다. 그 후, 경기도와 서울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예비 검사를 실시하

였다. 예비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초등학생들이 이
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표현들을 수정하였고, 이 과
정에서 3개 문항을 제외시켰다. 수정된 검사지는

비형식 교육 관련 연구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산출

해오고, 관련 전공 서적을 집필한 과학교육 전공

교수 2인,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정집단에게 문항의 타당성 및 중의성을

고려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일곱 가지로 분
류된 과학관 학습 영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
형 35개 문항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타당도 검

Category Subcategory n

Expectations on 
learning in 

science museums 

Developing interest in science  4

Understanding scientific knowledge  5

Enhancing in scientific reasoning  5

Reflecting on science  5

Engaging in scientific enterprise  5

Identifying with scientific enterprise  5

Enhancing self directed learning  3

Total 32

Table 2. The subcategory and number of questions in 
questionnaire for analysis

증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과학 흥미 계

발 영역 내 1개와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영역 내 2
개 문항을 제외시켜 Table 2와 같이 최종적으로 32
개의문항이결과분석에사용되었으며, [부록]에 제
시하였다. 

4. 자료 분석

검사 도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20 version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문항별 학생들 응답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과, 방
문횟수별로 과학관 학습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ANOVA 분석을실시하였다. 검사도구
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내적문항일치도(Cronbach 
α)를 구하였고, 요인 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의 유의미한 해석을 위하여 초등학생들

의 과학관에 대한 인식과 과학 학습 흥미 검사 자

료와 과학관 이용 실태 및 선호하는 관람 형태에

관한 설문 조사 등의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과학 학습의 흥미 문항은 학생들의 과학 학

습에 대한 흥미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Kim and Im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흥미의 동기차원(내․외
적동기)과 활동차원(수용적․경험적․의사소통․인
지사고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검사 도구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추가 검사지들의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값이 흥미의 동기차원은 .773과 활동차원 .905 
이며, 과학관 학습에 대한 인식은 .859로 전반적으
로 매우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흥
미가 기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

대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어떠한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 학습

의 흥미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에따라 ‘검사 문
항 개발’과 ‘검사 결과 분석’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과학관 비형식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 기대도 측정을 위한 검사 문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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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과학관 비형식 학습 중 과학 학습

영역에 대한 기대도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의 개발

은 검사 전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부 학습 영역

선정과 검사 후 하부 학습 영역에 대한 요인 분석

을 통한 문항 검증의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관람객의 기대도 측정

을 위한 하부 학습 영역 선정

학생들이 과학관에서 어떠한 학습을 기대하는지

를 측정하기 위한 하부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영국의 비형식 학습 연구진이 정리한 총체적 학습

성과(Hooper-Greenhill, 2009)와 미국과학교육위원회
의 과학학습 영역(Bell et al., 2007)을 고찰하여 과
학관 학습 영역을 분류하였다. 특히 미국과학교육
위원회가 정리한 과학학습 영역은 과학 교과와 과

학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를 이론적 근거
로 하여 과학관 학습 영역을 과학 흥미 계발, 과학
지식 이해, 과학적 추론에 참여, 과학에 대한 반추, 
과학 실행에 참여, 과학적 정체성 파악 등으로 체
계화하였다. 또한 과학관 학습 영역에 ‘자기주도 학
습력 신장’ 영역을 추가하였는데, 본 영역은 과학관
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방향을 스스

로 조절하고, 학습 과정을 점검하며, 규정짓는 기회
를 제공받음으로써(Bell et al., 2007) 잠재적으로 습
득되는 창의성, 혁신적인 사고방식, 통찰력(Hooper- 
Greenhill, 2009), 자기주도성 등과 같은 학습 성과
를 말한다. 각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흥미 계발 영역은 즐거움, 흥미 그리

고 편안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포함하고, 이러
한 경험들은 본질적으로 동기 부여되는 학습을 이

끌고,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적으로 유의미하고 진
보된 구조와 과학학습을 위한 실험적인 기초기반

을 제공한다(Bell et al., 2009). 과학관은 ‘독특한 과
학학습 센터 제공’, ‘과학적 흥미 자극’, ‘과학관에
대한긍정적인 감정기르기’, ‘과학교육을즐거운경
험으로 만들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Simmons, 
1996). 해당 영역은 학습자들이 비형식 학습 기관
방문을 통하여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영감을 얻음으로써 긍정적인 정서 함양이 촉

진된다는 총체적 학습성과의 향유․영감․창의 영

역(Hooper-Greenhill, 2007)과 유사하다.  
둘째, 과학 지식 이해 영역은 과학적 개념, 논쟁, 

설명, 모형과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 온 학습의 범주

가 이에 해당된다(Bell et al., 2009). 지식의 이해란
학습자가 선지식과 선이해를 수반한 상태에서 새

로운 지식을 설명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학습자 개

인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Hooper-Greenhill, 
2007). 과학관에서 학습자들은 직접적인 감각과 몰
입을 경험함으로써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지식 및 경험을 기억하
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전시물을 학습한
형태 그대로는 물론이고, 다른 형태로도 재생시킬
수 있는 깊은 이해를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학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과학적 추론에 참여 영역은 자연이나 인공

적 세계 조작, 실험, 탐색, 예측, 의문 제기, 관찰, 
집합적 이해 등과 같은 과학적 탐구 및 추론 능력

과 관련된 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특정 비
형식 환경과 관련된 기술로써 상호작용 전시물을

이용하는 법, 웹 사이트를 사용하는 법, 다른 수준
의 사람들과 자원을 공유하거나 협상하는 기술 등

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Bell et al., 2009). 학습자들
은 신체적 활동이나 기구를 조작함으로써 향상되

는 물리적 기능과 의사소통 기술 및 정보 관리 기

술 등의 인지적 기능 향상(Hooper-Greenhill, 2007)이 
가능하다. Phillips and Wever-Frerichs(2007)는 특히
과학관의 체험형 전시물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과

학적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넷째, 과학에 대한 반추 영역은 과학교육의 핵심

적인 목표로써 학습자들이 과학을 앎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탐구 기반 활동을 통해 과학이 만들어지
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과학의 본성을 깨

닫는 것을 말한다(Bell et al., 2009). 학습자들은 비
형식 학습 기관의 방문을 통한 문화적 차이 및 복

잡성을 인내하게 되며, 학습의 잠재적인 성과로써
상대주의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Hooper-Greenhill, 2007). 
다섯째, 과학 실행에 참여 영역은 학습자들이 과

학적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과학 공동체를 경험하고, 과학
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과학규준을 정하고, 의사소
통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Bell et al., 2009). 또
한 과학적 언어의 사용을 통한 대화는 학습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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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학습 성과로 보고 있으며

(Leinhardt & Knutson, 2004), 총체적 학습성과의 사
회적 기능은 체험 중심의 경험 활동을 통해 사람들

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을 의미하므로(Hooper- 
Greenhill, 2007) 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섯째, 과학적 정체성 파악 영역은 학습자 자신

을 과학 학습자로서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과

학을 배우고 이용하며,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정립
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는것을말

한다. 과학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태도는 특정한 상
황속에서 사람들과대화하고, 상호작용면에서확립
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통해 창조되며 변화된다

(Bell et al., 2009). 구체적으로 전시관을 이용하는
방식의 변화나 방문 후 관련 전시물의 책이나 작품

을 구입하고 재방문하는 등의 장기간에 걸친 행동

의 변화(Hooper-Greenhill, 2007)가 일어나기도 한다.  
일곱째,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영역은 연구자들

이 새롭게 추가한 영역으로 과학관에서 학습자들

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고, 
학습 과정을 점검하며, 규정짓는 기회를 제공받음
으로써(Bell et al., 2007), 잠재적으로습득되는창의성, 
혁신적인 사고방식, 통찰력(Hooper-Greenhill, 2009), 
자기주도성 등과 같은 학습 성과가 포함된다.
일곱 가지로 분류된 과학관 학습 영역에서 학습

요소를 추출한 뒤, 학습 요소에 따른 문항을 초등
학교 고학년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Fig. 2는 과학 흥미 계발 영역을 예시로 나타낸 것
으로 과학 흥미 계발 영역에서 흥분, 즐거움, 흥미
그리고 편안함의 학습 요소를 추출한 후, 각 학습
요소에 따른 문항을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한 어휘

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 문항의 개발 근거가 되

는 모든 과학관 학습 영역에서 추출한 학습 요소를

Fig. 2. The procedures of developing the questionnaire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Question 
number

Expec-
tations on 
learning 

in science 
museums

Developing 
interest in 

science 

Excitement 1

Enjoyment 2

Interest 3

Comfort 4

Understandi
ng scientific 
knowledge

Prior knowledge 5

New knowledge 6

Adapting the knowledge 7

Long term memory 8

Principle 9

Enhancing 
in scientific 
reasoning

Experimental manipulation 10, 11

Observation 12

Predicting 13

Questioning 14

Reflecting 
on science 

Relativity of knowledge 15

Nature of reasoning 16

Science community 17

Sociocultural aspects 18

Scientific evidence 19

Engaging in 
scientific 
enterprise 

Joining the science club 20, 23, 24

Talking science 21

Doing experiment 22

Identifying 
with 

scientific 
enterprise

Scientific career 25

Exploring issues related to the science 26

Attitude toward science 27, 28

Personal commitment to action 29

Enhancing 
self directed 

learning 

Order of learning 30

Method of learning 31

Self direction 32

Table 3.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subcategories  

정리하여 기대도 검사의 하위 범주별 전체 문항별

특성을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2) 하부 학습 영역의 요인 분석과 문항 검증

최종선정된검사도구의문항들에대한하부학습

영역의 요인 분석은 Table 4와 같이 KMO(Kaniser- 
Meyer-Olkin)와 Bartlet 검정에 의해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0.4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
항이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요
인 1은 과학 흥미 계발, 요인 2는 과학 지식 이해, 
요인 3은 과학적 추론에 참여, 요인 4는 과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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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추, 요인 5는 과학 실행에 참여, 요인 6은 과
학적 정체성 파악 그리고 요인 7은 자기주도 학습
력 신장으로 하위 범주를 분류할 수 있다.

32개의 대부분 문항이 사전에 설정하여 분류한
하위 범주 요인과 요인분석 결과가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추론에 참여
범주로 분류하여 개발했던 10번 문항은 요인 분석
결과, 과학지식이해범주로분류되고있다. 과학교

Subcategory Question 
number

Factors

1 2 3 4 5 6 7

Developing interest in science 

1 .683

2 .620

3 .649

4 .750

Understanding scientific knowledge

5 .620

6 .412 .531

7 .455

8 .455

9 .470 .410

Enhancing in scientific reasoning

10 .607 .483

11 .413 .643

12 .732

13 .724

14 .645

Reflecting on science 

15 .727

16 .804

17 .803

18 .519

19 .598

Engaging in scientific enterprise 

20 .746

21 .536

22 .501 .580

23 .807

24 .698

Identifying with scientific enterprise

25 .735

26 .688

27 .748

28 .737

29 .753

Enhancing self directed learning 

30 .838

31 .857

32 .571

Table 4. Varimax rotated solution of ‘expectations on learning in science museums’ dimension

육 전문가들과의 검토 결과, 요인 3의 부하량(0.483)
도 유의미하고 내용상 사전에 분류한 과학적 추론
에 참여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기에, 최종적으로는 10번 문항을 과학적 추론
에 참여 범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총 32개 문항
으로 구성된 과학관 학습에 대한 기대도 측정 도구

는 7개의 하위 범주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성이 완료된 검사 도구의 문항들이 얼마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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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category Cronbach’s
α

n

Expectations 
on learning 
in science 
museums

Developing interest in science .806 4

Understanding scientific knowledge .849 5

Enhancing in scientific reasoning .855 5

Reflecting on science .876 5

Engaging in scientific enterprise .853 5

Identifying with scientific enterprise .875 5

Enhancing self directed learning .780 3

Table 5. The result of Cronbach’s alpha reliability for the 
analysis

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산출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50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
으며, 각 하위 요인에 따른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 과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

결과 분석

과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를 과

학관 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 차이와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1) 비형식 과학 학습 영역별 기대도

과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는 하

위 영역별로 3.65에서 4.37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전체 평균은 3.96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Fig. 3). 기대도가 높은 하위 영역은 과학 흥미 계
발 영역(4.27), 과학적 추론에 참여 영역(4.05), 자기
주도 학습력 신장 영역(4.00)의 순이다. 과학 실행
에 참여 영역(3.98)과 과학 지식 이해 영역(3.94)에
대한 응답 또한 ‘그렇다(4.00)’에 가까운 응답을 보
이고 있으나, 과학에 대한 반추 영역(3.69)과 과학
적 정체성 파악 영역(3.65)은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은 과학관

에 대하여 과학 흥미에 관한 학습 영역에 대한 기

대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과학적
추론과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등에 대하여 다른 영

역보다 높은 기대도를 가지게 되는 배경에는 교육

과정 상 초등학교 학교 학습 영역이 지식의 습득에

관계된 하위 범주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기존 연구

Fig. 3. Average score of subcategories from expectations

(Bae & Jeong, 2005)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는 교사
중심이며 학생들에게 취사선택의 기회가 거의 주

어지지 않는 전통적인 수업이 주로 수행되어오고

있는 학교 수업에서 과학적 추론과 자기주도 학습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과학관 관람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자가 보고 싶은 내용을 자유
롭게 둘러보는 관람 방식(55.8%)’과 ‘자유 관람에

덧붙여 선생님이나 도슨트의 안내를 받으며 설명

을 듣는 관람 방식(41.2%)’을 대부분 선택한 것도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
라서 초등학생들은 주로 자기의 흥미에 맞춰 선택

적으로 관람이 가능한 전시물 위주의 과학관 학습

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산출되고

있다.
한편, 과학 실행에 대한 참여와 과학 반추 영역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도를 가지게 된 것은 역

시 기존 과학관의 전시물 위주의 관람에 대하여만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학관 학습
을 전시물 위주의 자유 관람이나 선생님이나 도슨

트에 의한 전시물에 관한 지식 전달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학관에서
선호하는 관람 보조 도구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적힌 라벨이나 패널을 읽고 이해하기(41.5%)’와 ‘과
학관 도슨트의 안내와 설명 듣기(17.9%)’를 주로 선
택하고 있다. 반면, ‘스스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관 활동지 해

결하기’는 9.7%로 선호도가 낮은 도구가 되고 있
다. 따라서 최근 과학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참여

위주의 전시 프로그램들과 주제 중심의 다양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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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프로그램 교실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이 부

족하다고 볼 수 있다. 

2) 과학관 학습에 대한 성별, 학년별 기대도 차이

과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의 성

별과 학년별 차이는 Table 6, 7과 같다. 추가적으로
과학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흥미가 과학관 학

습에 대한 기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과

학관 학습에 대한 기대도를 종속변인으로 흥미의

동기차원 2개 요인과 활동차원 4개 요인을 독립변
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69.3%로 나타났고, 회
귀식의 F 통계값은 103.69(p=.000)로 유의했다. 회
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면 동기차원의 내적동기(β=.338), 활동차원의 경
험적 활동(β=.284), 인지사고 활동(β=.236), 의사
소통 활동(β=.083)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표준화 계수(β)에 의하면 내적동기
(흥미), 경험적 활동, 인지사고 활동, 의사소통 활동
의 순으로 과학관 학습에 대한 기대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Table 8).
기대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기대

도 평균은 4.02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3.90이다. 유

Subcategory Grade N M(SD) t p

Developing interest in science 
5 179 4.45(0.58)

 2.658 .008**
6 151 4.28(0.58) 

Understanding scientific knowledge
5 179 4.02(0.64) 

 2.449 .015*
6 151 3.85(0.67) 

Enhancing in scientific reasoning
5 179 4.13(0.66)

 2.412 .016*
6 151 3.95(0.72) 

Reflecting on science 
5 179 3.70(0.79) 

 0.237 .812
6 151 3.68(0.76) 

Engaging in scientific enterprise 
5 179 4.08(0.72) 

 2.765 .006**
6 151 3.86(0.75)

Identifying with scientific enterprise
5 179 3.64(0.80)

－.292 .770
6 151 3.66(0.76) 

Enhancing self directed learning 
5 179 4.007(0.77)

－.044 .965
6 151 4.011(0.72) 

Total
5 179 4.00(0.54)

 1.766 .078
6 151 3.90(0.56)

*p<.05, **p<.01

Table 6. The differences between grade for each subcategory

의확률이 .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남학생
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학습
하위 영역은 과학적 추론에 참여와 과학적 정체성

파악 영역으로 모두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학습 기대도가 가장

높았던 과학 흥미 계발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성차

가 나타나지 않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학관에

서의 과학 흥미 계발 학습 영역에 대한 기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
미의 동기 차원과 활동 차원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다는 설문 분석 결과

와는 대조적이다. 일반적인 과학 학습에서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흥미를 지니고 있지만, 
과학관에서 학습 영역에 대한 과학 흥미 계발 영역

에서는 성차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상대적으
로 기대도가 높은 과학적 추론 참여에서는 남학생

들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

로 높은 기대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의 과학관 학습 기대도가 낮은 편이었

던 과학에 대한 반추 영역도 성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가장 기대도가 낮았던 과학적 정체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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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y Gender N M(SD) t p

Developing interest in science 
Male 155 4.37(0.61) 

－.095 .924
Female 175 4.38(0.57)  

Understanding scientific knowledge
Male 155 3.99(0.67)  

 1.236 .217
Female 175 3.90(0.66) 

Enhancing in scientific reasoning
Male 155 4.15(0.68)

 2.497 .013*
Female 175 3.96(0.69) 

Reflecting on science 
Male 155 3.77(0.77)

 1.881 .061
Female 175 3.61(0.78)

Engaging in scientific enterprise 
Male 155 4.03(0.74)  

 1.218 .224
Female 175 3.93(0.74)

Identifying with scientific enterprise
Male 155 3.77(0.77)

 2.700 .007**
Female 175 3.54(0.77) 

Enhancing self directed learning 
Male 155 4.08(0.74) 

 1.672 .096
Female 175 3.94(0.74) 

Total
Male 155 4.02(0.55) 

 2.130 .034*
Female 175 3.90(0.55) 

*p<.05, **p<.01

Table 7. The differences between gender for each subcategory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R2 F

B Std. error Beta

(Constant) 1.392 .166 　 8.384*** .000

.693 103.69***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255 .033 .338 7.772*** .000

Activity

Empirical activity  .214 .032 .284 6.790*** .000

Cognitive activity  .156 .030 .236 5.253*** .000

Communicative activity  .053 .027 .083 1.988* .048

*p<0.05, ***p<0.001

Table 8.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xpectations of learning in science museums by the interests on science learning

영역에서는 남학생들이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들

에 비해 기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대도와 흥미의 차원별 회귀분

석 결과와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과학관 학습 영
역에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내적동기로서 흥미의 영향이

기대도의 성차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반
면, 흥미의 활동적 차원 요인들이 과학적 추론에

참여와 과학적 정체성 파악 영역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기대도를

지니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흥미의 활동적 차원 요인 중 인지사고 활동과 의사

소통 활동이 유의수준 .05에서 각각 t값 2.08과 3.07
로 유의한 차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인지
사고 활동과 의사소통 활동에 관계된 흥미가 더 높

기 때문에 과학관 학습에 대한 기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지 않았
던 과학 흥미 계발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하위 학습

영역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과학관학습에대한기대도가높음을알수있다. 
전 영역에 걸친 기대도의 학년별 차이는 5학년

이 4.00, 6학년의 평균은 3.90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하지만, 하위 영역별로는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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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학
습 영역이 과학 흥미 계발, 과학 지식 이해, 과학적
추론에 참여, 과학 실행에 참여 영역으로 5학년의
평균이 6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년
이 올라갈수록 과학관 과학 학습에 대한 기대도가

떨어지는 것은 학년에 따른 흥미도 감소가 주요 요

인으로 보인다. t-검정에 따른 흥미 관련 설문을 분
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내적 동기로서 초

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흥미가 5학년에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t값: 2.50, 유의확률: .013)로 6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
록 내적 동기인 과학 흥미도가 감소한다는 Kwak et 
al.(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
생들의 경우, 과학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인 흥미
도가 학년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과학관에서의 학

습에 대한 기대도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논의

자유 선택 학습의 특성을 가진 비형식 과학 학습

의 장으로서의 과학관 맥락에서 관람객의 기대도

파악이 중요하며, 관람객의 과학관 학습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관과 같은 학교 밖 비형식 맥락의 과학 학습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관람객의 학습 기대도를 탐색

한 것으로 기대도 관련 연구의 초기의 탐색적 성격

을 가진다. 연구 문제에 따른 결론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과학관학습 영역의하

부 요인을 과학 흥미 계발, 과학 지식 이해, 과학적
추론, 과학에 대한 반추, 과학 실행에 참여, 과학적
정체성 파악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을 선정

하였다. 이러한 하부 요인에서 학습 요소를 추출한
후,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언어로 구성된 기
대도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330명의 초등학교 5
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관 학습영역
에 대한 기대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요인 분

석을 통하여 사전 선정한 영역들이 요인으로 적절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은 신뢰도 값이 산출된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과

학 학습에 대해서 높은 기대도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높은 기대도는 비형식 과학 학습의 모든 영역

에서 나타난다. 특히 과학 흥미 계발에서 가장 높
으며, 과학적 추론 참여와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도가 보여진다. 반
면, 과학 실행 참여와 과학 반추 영역에서는 상대
적으로 낮은 기대도를 나타낸다. 이는 초등학생들
은 과학관 학습을 주로 자신의 흥미에 맞춰 선택적

으로 관람이 가능한 전시물 위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과학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과학관
에서의 학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최근 과학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참여 위주의 전시 프로그램과 주제 중심의 다양한

과학프로그램 교실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흥미의 내적 동기 차원은 기대도의 학년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의 활동 차원은 기대도
의 성차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는 관람

객의 내적동기인 흥미가 높을수록 높은데, 이러한
영향은 기대도의 학년차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의 내적 동기인

흥미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고 있으나, 성차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흥미는 초등학생
의 기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보아, 
학년에 따른 흥미도 감소가 과학관 학습에 대한 기

대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관람객의 흥미의 활동차원 요인들이 과학적 추
론에 참여와 과학적 정체성 파악 영역에서 남학생

들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기대도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 지닌 과학관에서의 과학 학습에 대

한 높은 기대도를 통하여 과학관이 가지는 비형식

과학 학습의 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과학관에서의 과학 학
습에 대해서 높은 기대도를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
생들의 기대도는 그동안의 방문 경험과 과학관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배
경 요인 조사를 통해서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은 학

생은 9%에 불과하였으며, 96%의 학생들이 재방문
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높은 기대도는 과학관
관람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

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관
이 효과적인 비형식 과학 학습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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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시물 위주의 관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
학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과학관에서는 런던 과학관의 미스테리
박스와 같은 다양한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학관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초등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
한, 단체 현장 체험 학습으로 박물관을 주로 찾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유 선택 학습의 특성이 잘

드러나, 과학 실행 참여와 과학 반추 영역에서의

과학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규모 그룹별 방

문으로의 형태 변화나 미션 위주의 자율 체험이 일

어날 수 있도록 방문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장 낮은 기대도를
보였던 과학에 대한 반추 영역은 과학교육의 핵심

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 과학교육
에서 많이 간과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과학의 본
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관점이 확립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관에서 과
학을 앎의 방식으로 이해하며, 과학의 본성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교사나 도슨트 등의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과학관에서의 과학 학습 기대도에 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듯이,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

다 더 높은 관심과 성취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로서의 흥미의 차이가 아니라, 인지사고 활동
과 의사소통 활동과 같은 흥미의 활동차원의 성차

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미래지향적 과학적 소
양 함양과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라

는 관점에서 여학생들의 기대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이해, 노력 및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기대도의 학년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
년에 따른 흥미의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기에 과학관에서 관람객의 학년에 따른 인

지 수준 발달을 고려하여 과학관 학습을 통하여 흥

미가 발생되는 것뿐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전
시물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대도 연구의 초기 탐색

적 성격을 지녔기에 추후 관람객의 기대도 연구에

대해 전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기대도는 과학관
방문, 과학관 관람, 학습, 활동 참여 과정을 안내하

고 여과하며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
학관 방문과 관람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나아가서는 관람 이후 과학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나 기대도 형성에 기여하며, 행동, 흥미, 참여, 포
부의 형성에 간여할 것이므로 관람객의 기대도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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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질문내용

1 새롭고 신기한 전시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2 과학관 관람이 즐거울 것이라 기대된다.

3 놀라운 전시물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 해 줄 것이다.

4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하고 싶다. 

5 전시물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지식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 

6 관람을 하면서 몰랐던 새로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싶다. 

7 내가 아는 과학지식은 새로운 과학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과학관에서 학습한 과학지식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9 전시물에 담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다.

10 전시물을 직접 작동시키면서 그 원리를 체험하고 싶다. 

11 실험이나 조작활동을 통해서 탐구능력을 기르고 싶다.  

12 전시물을 꼼꼼하게 관찰하여 과학적 원리를 탐색하고 싶다.

13 전시물의 내용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해석해보고 싶다.

14 이해가 가지 않는 전시물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보고 싶다.

15 과학지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고 싶다.

16 과학자들의 탐구과정을 알고 싶다.

17 과학자들이 서로 경쟁이나 협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고 싶다. 

18 과학과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고 싶다.  

19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 관련 이슈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고 싶다. 

20 과학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 

21 과학관의 전문가나 친구들과 함께 과학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22 과학관에서 다양한 실험기구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싶다.

23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캠프나 동아리에 참가하고 싶다.

24 과학관의 전문가나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싶다.  

25 과학과 관련하여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싶다

26 과학관 관람을 하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과학 주제를 찾고 싶다. 

27 관람 후에 과학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질 것 같다. 

28 과학관 방문 후에 흥미 있는 과학 분야에 더욱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29 앞으로 과학 관련 사회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깨닫고 싶다.

30 과학관에서 어떤 순서로 관람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31 과학관에서 어떻게 관람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32 과학관에서 내가 궁금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다. 

[부록] 과학관 학습영역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기대도 검사 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