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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 및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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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esearch Project Program on the Science Process 
Skills and Science-Related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Jung Hae-young․Moon, Seong-ba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search project program of science process skills 
and science-related attitudes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were accompanied by 72 junior students of 
G High School who were reorganized as students whose research subject was closely related to chemistry. 
These students went through 28 periods of 14 sessions of research project program, were tested before and 
after the study on their science process skills and science-related attitudes. A simple questionnaire afterwards 
to get their thoughts on this program, was survey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project program was effective in the science process skills (p<0.01).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subcategory of deduction, setting up hypotheses, finding variables, 
building experiments, graphing and interpreting data. Although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average scores 
of prediction, operant definition, and generalization factors, it wa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p>0.05). 
Second, the research project program showed an increase in the post-test of the science-related attitudes but 
wa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p>0.05). In terms of subcategoty, the social importance of science, criterion 
of scientists, application of scientific attitude, and enjoyment of science classes were statistically meaningful  
(p<0.05). Third, according to the survey of research project program, there was an increase in creating a 
research problem and solving it by oneself as well as in participating with other teammates to solve a problem. 
But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when the experiment failed during the research was processing. The curiosity 
and interest, towards objects around all lives and science classes after the program done, wer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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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 지식

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학생들이 잘 구조

화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리고 과학은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통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므로 과학의

본질적 의미에 맞도록 과학탐구 방법과 개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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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르쳐야 한다. 특히 앞으로 미래사회를 창조해
갈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과학교육은 과학의 지

식내용 뿐 아니라 학생의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탐

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요구된다. 과학탐구는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흥미와 동기를 유발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한다(신현화와 김효남, 2010; Veermans 
et al, 2005). 또한 과학탐구는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며,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및 사고력을 발
달시켜 학생 스스로 과학 지식을 생성하도록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Akerson & Hanuscin, 2007). 따라
서 과학교육은 탐구활동을 통해 기본개념을 이해

하도록 하며 아울러 개념을 자연탐구와 일상생활

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우리나라 과학교육은 3차 교육과정 이후 탐구방

법을 이해시키고 실제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주기 위한 탐구중심 활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탐구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탐구활동을 50% 이상 수
행하는 교사는 50%를 넘지 않을 정도로 탐구활동
수행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이양락, 2004). 또한 실
질적인 탐구능력 교육을 위한 탐구활동 중심의 교

육과정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지적되고 있

다(김주훈과 이미경, 2003).
과학탐구는 과학자가 실제로 자신의 연구를 수

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탐구활동이며(Dunbar, 1995; 
Chinn & Hmelo-Siver, 2002), 지식체계가 아니라 지
식을 얻는 과정, 방법 혹은 활동으로 표현되며 문
제해결, 발견,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포함한다(정
완호 등, 1998). 탐구로서의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 과학적 설명의 구성과 관련된 인지적, 조작적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권재술과 김범기, 
1994).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탐구활동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결과를 얻기 위

해 과정이 안내된 탐구로 하나의 정답을 향하여 연

구 문제와 방법 등이 주어진 형태의 탐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김재우, 2000). 즉, 교사가 설명하는 과
정에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활동

할 뿐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목적이나 의미

등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Bell et 
al, 2003; Germann et al, 1996). 이러한 탐구활동은
학생이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기회

를 갖지 못하므로 학생들은 학습의 일부만 경험하

고 탐구 수준이 낮아서 기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이정화, 2010).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도구적 동기 유발 및 과학에 대한
가치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등은 학교 급이 높
아질수록 낮다(곽영순 등, 2006). 또한 TIMSS의 교
육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학

생들의 과학에 대한 자신감, 과학에 대한 가치 인
식,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박정 등, 2004).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과학을 학습하고, 탐구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 분
야의 진로를 추구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관심 있

는 주제를 선택하여 장기간 탐구 활동을 실시하게

하는 ‘자유탐구’를 신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 이후 초등학교 6학년 심화과정으로 자유
탐구 활동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탐구 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안희정, 
2013; 박진주, 2011; 변선미, 2011; 나현영, 2011; 조
아미, 2011; 박종호 등, 2001). 외국의 경우 고등학
교 화학 수업에서 자발적 탐구활동을 통해 스스로

탐구 설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발견에 대한

내적 보상을 얻도록 하였다(Backus, 2005). 반면에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때문에 고등학생

에게 실질적인 탐구를 적용한 선행 연구는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탐구활동을 강조한 과제연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등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과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또한 과제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 과학중점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과제연구의 연
구 주제를 선정한 팀으로 재편성된 2개의 학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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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review and discuss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Selecting the research subject 


Research projects program management 

scheme established


Selection of Test Paper and Questionnaire design  


Pretest paper input
(Science Process Skills, Science-Related Attitudes)


Research project program management


Posttest paper input and Questionnaire survey


 Statistical processing and the results Analysis 

Fig. 1. Research Procedure.

Pretest

→ Class application →

Posttest

- Science Process Skills 
- Science–Related Attitudes

 - Science Process Skills 
 - Science–Related Attitudes
 -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rogram recognition 

Fig. 2. Research design.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학교는 이공계열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여 과학교양, 과학 융
합, 비교과 활동 등 일반계 고등학교와 다른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제연구 프로그
램 투입 전 자율적으로 3인 1조로 조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 중 연구 주제를 화학 관련 내용으로 구
성한 조를 모아 재편성하여 2학급 72명으로 구성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3년 3월 12일부터 7월 9일까

지 총 14회 28차시에 걸쳐 과제연구 프로그램을 수
행하였으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고찰 및 문헌조사, 과제
연구 프로그램 운영 방안 수립, 검사지 선정 및 설

문지 작성, 적용 및 분석의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Fig. 1과 같다.

3. 연구 설계 및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계방법은 과학중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고등학고 2학년 72명을 대
상으로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하였으며 연구
설계는 Fig. 2와 같다. 과학 탐구능력 및 과학에 관
련된 태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
램 적용 후 사후검사 및 프로그램 인식에 대한 설

문조사를 하였다. 
과제연구 프로그램의 적용은 14회, 28차시의 프

로그램을 연구자가 주교사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동료 과학교사 2인이 보조교사로 한 학급에 2인 교
사체제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과학실에서

진행되었다. 1회 수업 시 2시간 블록타임으로 하여
탐구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하였으며, 팀별로 탐구
의 진행 속도와 필요에 따라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

구할 수 있도록 과학실을 개방하였다. 

4. 검사 도구

과학 탐구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병관(1997)
이 번역한 Burns, Okey 및 Wise(1985)의 TIPSⅡ
(Test of Integrated Process Skills Ⅱ)의 5가지 하위
영역(가설 설정, 변인 찾기, 조작적 정의, 실험 설
계, 그래프화 및 데이터 해석) 36문항과 권재술과
김범기(1994)가 개발한 과학 탐구능력 검사지(TSPS, 
Test of Science Process Skills)의 3가지 하위 영역

(예상, 추리, 일반화) 9문항을 선택하여 총 45문항
을 사용하였다. 각 검사지의 하위 영역은 ‘기초 탐
구능력(예상, 추리)’, 통합 탐구능력(가설 설정, 변
인 찾기, 조작적 정의, 실험 설계, 그래프화 및 데
이터 해석, 일반화)‘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TIPS Ⅱ와 TSPS의 정답은 1점, 오답 및 무응답은 0
점으로 채점하였다. 사전·사후 모두 동일한 검사지
를 사용하였으며,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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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test summary of science process skills within 
experimental group

Test time N M±SD df t p
Previous

Post
72
72

36.19±5.51
38.33±5.61 71 3.18 .002**

**p<.01

는 0.78이었다. 
과학에 관련된 태도 검사는 Fraser(1981)가 개발

한 TOSRA(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허명(1993)의 검사
지를 사용하였다. TOSRA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TOSRA는 긍
정 문항 35개, 부정 문항 35개의 리커트 척도 문항
으로 이루어지며, 사전검사의 문항 내적 신뢰도

(Cronbach α)는 .86이고, 사후검사의 문항 내적 신
뢰도(Cronbach α)는 .84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두 번의 검사를 위해 각 영역별로 5문항씩 추
출,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두 개의 검사지로 나
누어 사용하였다.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표
현하는 문항의 경우 매우 찬성 5점, 찬성 4점, 보통
3점, 반대 2점, 매우 반대 1점으로 채점하였다. 과
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는 이와

반대로 채점하였다. 
과제연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만

들었다. 설문지 문항은 3개이며, 수업 프로그램 활
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수업 프로그램 활동이 ‘자신의 어떤 면이 변화되었
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지의 문항은 완전 개방형으로 학생들은 특별한 제

한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과제연구 프로그램의 적용 및 자료 분석

과제연구 프로그램은 조 편성 및 연구 주제 선

정, 과제연구 계획서 작성 및 물품 신청, 과제연구
수행 및 피드백, 과제연구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포
스터 작성, 과제연구 결과 포스터 발표의 5단계로
총 14회, 28차시로 구성하였다. 2013년 3월부터 7
월까지 총 14회, 28차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처치 전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능력 및 과학에 관련

된 태도 검사지를 투입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처치 후 같은 방법으로 탐구능력 및 과학
에 관련된 태도 검사를 하였으며. 과제연구 프로그
램의 인식을 묻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검사 걸과
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투입 전

과 후에 실시한 검사에 대한 t-검정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면, 평균은 사전검사 36.19점 및

사후검사 38.33점으로 사후검사에서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이는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자유탐구를 중학생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과학

탐구능력 향상에 효과가 없었다(변선미, 2011). 그
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탐구활동의 지식과 방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활동(임수진, 2009) 및 기초탐구
과정 프로그램 적용(고경석, 2009) 연구에서는 자

유탐구활동이 과학 탐구능력의 신장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자유탐구 주제

만들기에 중점을 둔 자유탐구 활동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능력의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이정화, 2010)는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현
재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구중심 수

업의 탐구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탐구능력의

기초 탐구능력에 대한 하위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처치 전후에 예상과 추
리 두 영역 모두 사후에 평균점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추리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01).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는 과제연
구 프로그램이 기초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

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탐구 활동에서 기초 탐구능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하위 요소 중 추리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선행연구(조아미, 2011: 
이미옥, 2002; 권난주와 이은희, 2007)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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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subcategory of basic science process skills within experimental group

Source Test time N M±SD df t p

Expectation Previous
Post

72
72

2.51±0.55
2.67±0.58 71 1.66 .101

Inference Previous
Post

72
72

2.47±0.62
2.72±0.48 71 3.00  .004**

**p<.01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subcategory of integrated science process skills within experimental group

Source Test time N M±SD df t p

Setting up hypothesis Previous
Post

72
72

 6.80±1.65
 7.49±1.47 71 3.53 .001**

Finding variables Previous
Post

72
72

 9.53±1.99
10.01±1.98 71 2.22 .030*

Operational definition Previous
Post

72
72

 4.64±1.30
 4.67±1.32 71  .17 .863

Experimental Design Previous
Post

72
72

 2.56±0.65
 2.79±0.47 71 2.85 .006*

Data analysis and graphing Previous
Post

72
72

 5.15±1.08
 5.50±1.05 71 2.43 .018*

Generalization Previous
Post

72
72

 2.44±0.63
 2.54±0.63 71 1.1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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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탐구능력의 하위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하위 요소의 사후검사
평균점수는 증가하였으며, 가설 설정, 변인 찾기, 
실험 설계, 그래프화 및 데이터 해석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이는 과제연구 프로

그램이 통합 탐구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과제연구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으로 주제선정, 실험설계, 결론 도출

및 일반화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므로 통합 탐

구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여겨진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탐구 활동이 통합 탐

구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변선미, 2011), 
초등학생의 자유탐구 활동은 통합 탐구능력 신장

에 긍정적이었다(박종호 등, 2001), 또한 기초 탐구
과정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통합 탐구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고경
석, 2009)는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2.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과제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투입 전과 후에 실시한 검사에 대한 t-검
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점수는 사전검
사 127.28점, 사후검사 129.44점으로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과제연구 프로그램
이 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5). 
자유탐구 활동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박진주, 
2011) 및 중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고가 있었다(안희
정, 2013).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자유탐구 실시 결과에서 과학적 태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박종
호 등, 2001; 이미옥, 2002).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
과들로 부터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

여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활동 후 나타나는 과

학에 관련된 태도의 변화는 연구 대상과 연구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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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test summary of science–related attitudes proc-
ess skills within experimental group 

Test time N M±SD df t p
Previous

Post
72
72

127.28±13.43
129.44±14.98 71 1.57 .120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subcategory of science–related attitudes within experimental group

Source Test time N M±SD df t p

Social significance of science Previous
Post

72
72

18.22±2.05
20.35±2.64 71 6.06 .000**

Criteria of scientists Previous
Post

72
72

16.74±2.43
17.85±2.27 71 3.57 .001**

Attitude of scientific inquiry Previous
Post

72
72

18.57±2.82
17.44±3.09 71 -2.99 .004**

Application of scientific attitude Previous
Post

72
72

18.61±2.59
19.50±2.55 71 2.80 .007**

Interest in science as a hobby Previous
Post

72
72

17.80±3.18
17.14±3.45 71 -2.52 .014*

Enjoyment of science classes Previous
Post

72
72

18.93±3.01
19.64±2.87 71 2.39 .020*

Interest in the scientific career Previous
Post

72
72

18.40±3.24
17.63±3.46 71 -2.07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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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과 연구 방법, 연구시기에 따라 더 면밀한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제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험집단 내에서

과학에 관련된 태도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처치

전후에 과학자의 사회적 의의, 과학자들의 규준, 
과학적 태도의 적용, 과학 수업의 즐거움 영역은

사후검사 결과가 사전검사보다 평균점수가 모두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이는 과제연구 프로
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의 모든 하위

요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특히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 과학에 대한 취미

로서의 관심, 과학 직업에 대한 관심 영역의 경우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사전검사 평균점수보다 오히

려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p<.05). 현행 교육과정에서 과제연구 교과

목이 전문교과로 분류되어 대학 입시에 상대평가

로 반영되므로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분위기 유발

및 학생들이 탐구과정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

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것들이 과학에 관련된 태도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과정에서

그 자체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데 부정적 영향

을 미치므로 과정에 중점을 두는 평가방법의 개선

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과제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 설문 조사로 얻

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 탐구방법의 향상’ 
24.26% 및 ‘협동심 함양’ 23.25%이었다. 연구주제
선정에서부터 실험 설계, 결론도출 및 보고서 작

성, 결과 발표 및 환류의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실천 하면서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 과정을 직
접 느껴보았으며 간접적으로 과학자들의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공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대상들에게 과제연구는 그 과정 자체를 경험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3
인 1조의 팀으로 한 학기 동안의 조별활동은 학생
들에게 협동의 중요성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였다. 3명의 의견을 종
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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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들 간의 갈등도 있었다고 하였다. ‘과학에 대
한 흥미 증가’는 14.15%로 세 번째 많은 의견이었
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 애착
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개
인 시간을 활용하여 실험하였고, 계속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을 보였다. 그리고 과제연구
시간에 화학실은 각자 자신의 연구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동서분주하는 학생들로 생동감이 가득했

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더욱 생겨났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 20명의 과학 동

아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탐구를 실시한 후 89%
의 학생이 자유탐구가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

식조사가 있었다(은정매, 2013). 구체적으로 도움

이 된 것은 ‘주제 선정부터 탐구의 전 과정을 스스
로 진행한 점’, ‘새로운 과학 지식 습득’, ‘사고력
향상’, ‘모둠 활동의 경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전통적인 과학수업을 통해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과학탐구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

웠던 점은 과제연구의 주제 선정(22.25%)이었다. 
주제를 정하는데 두 달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부여

되었지만 자신이 정한 주제가 실험으로 검증 가능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

는 과정에서 시간, 돈, 환경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
제를 다시 탐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프로그램의 안내 과정에서 과학전람회 출품작이나

작년 프로그램 적용 후 얻은 결과 포스터들을 예시

자료로 제공하였지만, 주제 선정을 처음 자신들이
하는 과정이므로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로 많은 의견은 계획과 다른 실험결과(15.17%)가
나왔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실험
과정에서 자신의 예상과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이 당황하였으며 연구계획을 수정하고 필요

한 물품을 다시 신청 및 구비되기까지 기다리는 과

정에서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세 번째
로 많은 의견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정리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12.13%)가 어려웠다
고 하였다.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표나 그
래프로 정리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했

으며 실험 결과를 정리된 보고서로 작성해 볼 기회

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과정이 어려웠

다. 그 밖에 한 학기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원
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고 협동해야 하는 과

정(10.11%)이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동아리 중학생들을 대상으

로 자유탐구 적용 후 학생들의 의견과 유사하다(은
정매, 2013). 이 조사에서 자유탐구의 좋지 않은 점
은 ‘주제 선정이 막막하다.’, ‘탐구 진행과정이 어
렵다.’ 순으로 학생들의 대답이 많았다. 중학생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자유탐구 활동 후 자유탐구 보

고서와 학생들의 인식 조사한 연구(박미현 등, 
2012)에서도 연구주제 선정 단계가 탐구수행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탐구활동을 할

때 주제 선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

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본 경험이
많이 부족했었고 학생들은 탐구주제가 지금껏 공개

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거나 어려운 것을 해야 한

다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과제연구를 통하여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과

제연구 프로그램 종료 후 과학에 대한 흥미가 향상

(29.17%)되었다고 하였다. 과학을 책이나 수업을

통해서만 접하다 직접 탐구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

학이 재미있고 보람된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과학 수업이 즐거워졌다고 하였다. 그 밖에 협동심 
향상(13.89%), 과제에 대한 책임감 향상(12.50%), 문
제해결능력(11.11%)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

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학

생들은 힘들었다고 하였지만, 교사 주도적이고 일
률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과

정을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과학에 대한 흥미

가 증가하여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에게 탐구의 기회를 충분

히 제공하고자 개발한 과제연구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시간에 14회, 총 28차시 동안 적용 후 학생들
의 과학 탐구능력과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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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과학 탐구능력 검사에서 사후검사의 평균점
수가 사전검사의 평균점수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과학 탐구능력의 하

위요소 중 추리, 가설 설정, 변인 찾기, 실험 설계, 
그래프화 및 데이터 해석의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러나 예상, 조작적
정의 및 일반화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p>0.05).  
둘째, 과제연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에 관

련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05). 그러나 모든 하위요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p<.05). 이는 탐구결과를 중요하

게 여기는 평가방법으로 인하여 일부 요소들의 사

후 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낮아져 나타난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탐구과정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면 과학에 관련된 태도는 더 명확하게 얻어질 것으

로 여겨진다. 
셋째, 참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과제연구 프로그램은 과학탐구 방법
을 알게 해주었으며 조별 협동의 중요성과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과제연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기존에 접하던 수

업방식과는 다르게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되

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주제의 선정
과정과 예상과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힘들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꼈으며 성취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부담감을 가
지더라도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탐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연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 탐

구능력과 과학에 관련된 태도의 하위요소들을 향

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고등학생들
에게 탐구활동을 강조한 수업은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생 주도적인 탐구활동은 소규모의

동아리 활동이나 R&E 프로그램, 과학전람회의 참
여와 같이 매우 소수의 학생들만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이 과학의 본질인 탐구를 스

스로 경험해보고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탐구를 강조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과제연구 프로그램은 학생의 과학 탐구능

력 및 과학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소들의 향상에 긍

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과 과학에 관련된

태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탐구전략을

강조한 수업의 적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수업 모형
개발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탐구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탐구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에서 과제연구 프로그램은

과학과 전문교과로 분류되어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탐구과정을 통
해 순수한 의미의 과학에 대한 즐거움과 내적 보상

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평가의 방법이나 ‘이수’, 
‘미이수’와 같은 평가 방법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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