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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cientific discussion classes focusing problem finding on the 
primary school students’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science process skills and attitude toward science 
class. 

To verify this research problem,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fifth-grade students selected from four classes of M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Busan city. For four months, the experimental group of 51 students was taught using the 
"scientific discussion classes focusing problem finding". The control group also of 53 students was taught in normal classes 
which used a text-book.

All students were given pre and post test to verify the effects of scientific discussion classes focusing problem finding 
on the primary school students’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science process skills and attitude toward science 
clas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scientific discussion classes focusing problem finding were effective in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t is possibly because in the process where one student compare his/her own 
thoughts with the others' ones and discuss them.

Second, the scientific discussion classes focusing problem finding were effective in science process skills among the 
primary school students.

Third, the scientific discussion classes focusing problem finding were  effective in attitude toward science class. 
In conclusion, the scientific discussion classes focusing problem finding had  positive effects on improvement of primary 

school students'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science process skills and also could lead to a change in students’ 
cognition about science class to a positive way. Therefore, the scientific discussion class focusing problem finding is hopefully 
to be provided as an effective instructive strategy of science class in schoo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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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

고, 다양한 사고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간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과학교과에서 다양한

사고, 창의성 그리고 탐구능력이 많이 요구된다. 이
러한 점에서 볼 때, 과학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수

행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과학수업

에서 다루는 내용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과학수업의 내용을 풍부하

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생들이 과학수

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의 방법 개선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초·중·고
등학교 과학수업에서 실험과 탐구가 많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과학실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험이 주제와 실

험과정이 이미 결정되어 학생들에게 주어지기 때문

에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특성을 맘껏 탐색할 수 있

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탐색실험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스

스로 문제를 발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수업과 아울러 스스로 문

제를 발견하는 과학수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tarko(1999)와 Sternberg(1999)는 문제발견이 최근

들어서 크게 주목받는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으며, 장용석(2007)은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

로 기존의 문제해결에 치중된 연구를 많이 수행했

지만, 문제발견이 문제해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

했다. 또한 Mansfield 와 Busse(1981)도 문제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 분야에서는 저명한 과학

자들이 과학에서의 창의적 업적에 있어서 문제발견

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연구문제 선택에서의 민

감성이 창의적 과학자와 비창의적 과학자간의 차이

라고 하였다. 윤경미(2004)는 과학영재학생들에게

있어서 문제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재를 판

별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주현(2005)은 문제발

견은 우리의 사고체계의 다양한 요소들 즉, 논리적

사고, 추론적 사고, 평가적 사고, 전략적 사고, 수렴

적 사고, 확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간의 반복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최근 문제발견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발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정길재, 2014). 이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초

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일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문제발견 능력은 고차원의

사고를 갖춘 전문가나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에게만

존재하는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면 커다란 진보를

이룩한 과학자들과 같이 뛰어난 성취를 할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이혜주, 2004). 또한 이혜주(2004)는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제의 수준과 과학적 문제발

견능력이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 낮게 구조화되

거나(ill-structured), 중간 수준으로 구조화된

(moderately structured)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

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초등

학생들에게 문제발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되, 낮게

구조화된 문제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발견능력

을 발휘하는데 좋은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발견능

력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한 과학

수업이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 급속

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자원을 수집하고 집단 구성원들끼리 의논하여 상황

에 적합한 정보를 적용하는 토론수업이 필요하다

(배정일, 2014). 또한 Driver 등(2000)은 과학 지식은

사회적 구조물이고 잠정성이 있어 과학의 발달에 따

라 만들어진 지식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과학자 사회에서 논쟁을 통해서 검증되

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대의 과학자 사회는 개인

만의 연구가 아닌 프로젝트를 위한 팀 단위로 연구

가 진행되므로, 타인과의 교류 및 자신의 주장을 합

당한 이유와 함께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김정

은, 2013). 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

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기 위해 수업에 토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토론은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에도 기여한다(고원, 2011). 학생들 간의 능동적인

의미 협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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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론 활동은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도와주어 학

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영(2001)은 토론을 통한 학생 상호간의 상호작

용이 인지갈등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과학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통한 수

업을 통하여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조하는

전략과 수업기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증거

를 제시하고, 과학자들 간의 갈등과 견해 차이를 논

쟁과 토론으로 조정하여 공유점에 이르게 되는 과

정을 통해 과학 지식을 발전시켜왔다(유진경, 2010).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

으로 과학 개념 및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발달단계

가 비슷한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서로 배우면서 가

르치는 활동을 촉진하여 상호간의 지식구성을 도와

주므로 개별로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Jones & Carter, 1994).
토론학습에서 주로 소집단 토론활동이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이것은 소집단 토론이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여 평가

받고, 타인과의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Richmond & Striley, 1996). 
남정희 등(2002)은 토론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모둠 내에서 인지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며 인지 수준이 높은 학생이 토론을 주도하지 못하

는 모둠은 문제인식과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활

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험 수업에서의 소

집단에서도 대부분 조별 대표 학생 한두 명에게만

지도 효과가 있고 전체 학생에게는 만족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현재, 1996; Chang & 
Lederman, 1994). 그리고 강경희 등(2004)은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지식 구성을 위한 개념의 정교화나

초인지 활동이 부족하며 소집단 토론의 특성을 살

리지 못한 채 수업 진행 과제만 강조함으로써 학생

간의 상호의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등의 문

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토론수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수업효과를 개선

하고, 토론수업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업설

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과학문제를 발견하는데 학습

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 상
대방 의견의 경청 등 토론수업이 갖는 교육활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주어진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과

정으로서의 토론수업을 구안하였다. 문제발견 학습

과 토론수업의 장점이 함께 어우러진 문제발견 중

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과학탐구능력 향상 그리고 과학에 대

한 태도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이 초등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 토론수업은 초등학

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둘째,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수업은 초등학생

들의 과학탐구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수업은 초등학생

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발견이란 과학수업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탐구문제를 발견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문제란 잘 정의되지 않

은 문제 즉, 낮게 구조화(ill structured)되어 있는 문

제를 말한다. 또한 과학 토론수업이란 학생들이 과

학시간에 각자 맡은 역할을 중심으로 자신과 조원

들이 새롭게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가설설정, 실험설계의 전 과정을 논의하고, 함께 수

행해 나가는 수업을 말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M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
학년 과학교과서의 ‘지구와 우주’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의 내용을 수업주제로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자

유롭게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 구

체적으로 주제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 단원의 포괄



김순식․이용섭136

Table 1. research domain and tool

research domain research tools number of 
question Cronbach α question form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questionnaire of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3 .78 subjective

science process Skills questionnaire of science
process skills 30 .71 4 multiple choice

attitudes toward science class TOSRA(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 20 .81 Likert scale

Step 1 problem finding

         ↓

Step 2 problem selection

         ↓

Step 3 making hypothesis 

         ↓

Step 4 experimental Design

         ↓

Step 5 presentation/evaluation

Fig. 2. process of discussion class.

적인 범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문제를 발

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문제발견 중

심의 과학 토론수업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일반

적인 과학수업을 진행하였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 토

론수업이고, 종속변인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탐구능력, 과학에 대한 태도이다. 
연구의 실험 설계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R      O1    X1    O2      

R      O3          O4

Fig. 1. Experimental Design.

O1 : pre-test of experimental group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science process skill, attitude toward sci-
ence)

O3 : pre-test of control group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science process skill, attitude toward science)

X1 : class treatment for experimental group (scientific discussion 
class focusing problem finding)

O2 : post-test of experimental group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science process skill, attitude toward science) 

O4 : post-test of control group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
ing ability, science process skill, attitude toward science)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검사지, 과학 탐구능력검사지, 과학에 대

한 태도검사지이다. <Table 1>은 검사영역 및 본 연

구에 참가한 학생들에 의해서 조사된 검사도구의

문항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를 나타낸 것이다.

1)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조연순 등(2000)
이 개발한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과학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로서

‘문제 발견하기 및 정의하기’, ‘가설 설정하기 및 변

인조절하기’, ‘해결책 구안하기’를 측정하는 총 3개
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작용하는 사고기능을 확산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기능으로 나누고, 확산적 사고기능의 하

위 평가요소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며, 비
판적 사고기능의 하위 평가요소는 ‘적절성’, ‘신뢰
성’, ‘정교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만점은 30점이고, 과학 창의적 문제해

결력 전체 총점은 90점이다. 이상균(2010)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8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8로 나타났다.

2) 과학탐구능력검사

본 연구에서 과학탐구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

용한 검사지는 권재술과 김범기(1994)가 개발한 과

학 탐구능력 검사지(Test of Science Process Skills; 
TSP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과학탐구능력

을 기초탐구능력과 통합탐구능력으로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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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pics of classes

periods domain topics of discussion

1
2
3
4
5
6
7
8
9
10

geology
geology

meteorology
meteorology
astronomy
astronomy

oceanography
oceanography

geophysics
geophysics

strata and fossil
earthquakes and volcanoes

weather and climate
global warming

stars and constellations
moon and earth
formation of sea

sea and life
seismic waves

layered structure of the earth

는데 기초탐구능력의 하위요소는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등 5가지이며, 통합탐구능력의 하위요소

는 자료변환, 자료해석, 변인통제, 가설설정, 일반화

등 5가지로 총 10가지이다. 문항은 각 하위 요소별

로 3문항씩 제시되어 총 문항 수는 4지선다형 30문
항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4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권재술과 김범기, 1994). 본 검사

에서는 1문항 당 1점씩으로 배점하여 만점은 30점
으로 하였다.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 이었다.

3)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는 TOSRA(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s) 중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 영역

에 해당하는 10문항과 ‘과학 수업의 즐거움’ 영역에

해당하는 10문항을 발췌하여 20문항을 선택하여 사

용하였다. 각 문항 당 1점에서 5점사이로 채점하여

만점은 100점이다.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는 탐구적

인 사고방식으로 과학 학습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영역이고, 과학 수업의 즐거움은 과학 수업에 얼마

나 즐겁게 임하는가를 알아보는 영역이다. 이 검사

지에 대한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검

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 이었다.

3. 수업의 실제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 발견을 토론의 수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토론수업이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일부 학생만 참여하는

문제와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보의 전달과 논의가

어렵다는 토론수업의 단점을 제거하여 학습자들이

좋은 문제를 발견하고,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1) 수업의 주제

수업의 주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지구와 우주분야의 내용 중에서 지질학, 기상

학, 해양학, 천문학, 지구물리학 영역에서 학습자들

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 글, 비디오 자료등을 준

비하고 학생들이 토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

비하였다. <Table 2>는 수업 주제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에서와 같이 모두 10개의 토론 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토론을 이

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낮게 구조화된 문제일

수록 학생들의 문제발견능력이 많이 발휘되기 때문

에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3)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의 실제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은 문제발견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토론수업을 적용한 것

이다. 그러므로 문제발견과 토론수업의 장점이 드러

날 수 있도록 문제발견의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에

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맞추어서 토론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우선 토론수업에 참여하

는 학생들을 5명씩을 1조로 편성하였다.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의 단계는 5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Fig. 2>는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의 5단계를 나

타낸 것이다.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의 단계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의 문

제발견 단계는 본 수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주어

진 상황에서 5인 1조로 구성된 조별로 문제를 발견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제안하는 제안

자, 문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분석자, 제안된

문제의 적합성과 장점을 찾아내는 지지자, 제안된

문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비판자, 그리고 지

지자와 비판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나타난 문제점

을 보완하여 발견된 새로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조정자로 그 역할을 나누어서 토론에 참여하게 된

다.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안한 발견자

를 기준으로 앉아있는 순서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분석자, 지지자, 비판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견

한 발견자가 다음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분석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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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of problem finding.

pre-test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 pre-test for 
science process skills / pre-test for attitudes toward science 


orientation of scientific discussion class 

focusing problem finding


perform of scientific discussion class 

focusing problem finding


post-test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 post-test for 
science process skills / post-test for attitudes toward science 


data analysis and conclusions

Fig. 4. Procedures of the study.

지자, 비판자, 조정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함께 바

뀌게 된다. 이렇게 5 명으로 구성된 1개 조가 5개의

문제를 모두 발견하고 나면 1단계의 토론이 마무리

된다. 문제발견 단계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토론을

하게 되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토론이 좌우되는 특

정 학생 중심으로 쏠리는 기존 토론수업의 문제점

을 배제할 수 있고, 한 학습자가 발견자, 분석자, 지
지자, 비판자, 조정자의 역할을 골고루 수행해 봄으

로써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3>은 조원들의 역

할에 따른 문제발견 단계의 토론수업의 흐름을 나

타낸 것이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조에서 첫 번째

문제의 발견자로부터 시작하여 분석자, 지지자, 비
판자, 조정자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된다. 물론 전체

적인 흐름은 그림과 같이 선행적으로 진행되지만

역할에 관계없이 상호 질문과 답변이 허용된다. 다
만, 역할을 정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에 개인별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선정 단계에서는 각 조원이 발견한

다섯 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다. 조
원들이 발견한 새로운 문제 중에서 가장 새롭고 독

창적인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설정 단계에서는 각 조에서 선정된

문제를 발견한 학생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가
설의 설정은 과학 탐구학습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

계이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임을 감

안하여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가설을 세우는

대신 연구할 문제를 재 진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네 번째 실험설계 단계에서는 조원들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조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설

정된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설

계한다. 실험 설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검증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원들

의 활발한 토론과 과학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단계는 조별로 완성한 것을

발표하고, 교사와 다른 조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다른 조의 조원이나 교사의

평가를 경청하고 조별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한다. 특히, 각 조에서 발견한 문제의 독창성, 가
설 설정의 적절성, 실험 설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이 초등학생

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우선 본 연구

의 종속변인인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탐구능

력, 과학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실험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발견의 의미와 방법을

안내하고, 아울러 토론수업의 단계와 유의점에 대해

서도 안내하였다. 그 다음 실험집단 학생들을 대상

으로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을 10차시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이후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탐구능

력, 과학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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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groups N
pre  scores post scores adjusted post score

M SD M SD M SE
expremental

control 
51
53

37.88
35.72

6.42
7.45

45.29
40.19

7.07
7.71

44.37
41.08

.65

.64

Table 4. The result of covariance analysis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pre -score)
group
error
total

3858.28
 275.45
2140.43

6,274.16

  1
  1
101
103

3858.28
 275.45
  21.19

182.06
 13.00

 
 

.000

.000
 
 

Table 5.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science process skill

groups N
pre  scores post scores adjusted post score

M SD M SD M SE
expremental

control 
51
53

19.24
19.08

3.82
3.47

26.82
22.45

3.97
2.59

26.83
22.75

.47

.46

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Fig. 4>와 같다.

5. 자료처리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 탐구능력, 과학에 대한 태

도와 관련된 사전·사후 데이터는 통계 패키지 한글

SPSS 18.0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문제발견 중심의 토론수업이 초등

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탐구능력,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연구결과 분석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과

사후에 각각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탐구능

력,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검사 점

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결과 분석

두 집단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집단

별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집단별 사전, 교정된 사후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

력의 결과는 연구집단 사전평균이 37.88, 표준편차

6.42이고 교정된 사후평균은 44.37, 표준오차 .65이
었으며, 비교집단 사전평균은 35.72, 표준편차 7.45
이고, 교정된 사후평균이 41.08, 표준편차 .64였다. 

집단에 따른 교정된 사후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

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전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성취수준을 통제

한 후 교정된 사후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13.00(df=1, p=.000)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초등

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과학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

두 집단의 과학탐구능력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
후, 교정된 사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5>
와 같다.

집단별로 과학탐구능력 사전과 교정된 사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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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covariance analysis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pre -score)
group
error
total

   9.25
 433.29
1124.96
442.540

  1
  1
101
103

  9.25
433.29
 11.14

 

  .83
38.90

 
 

.364

.000
 
 

Table 7.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attitude toward science class

groups N
pre  scores post scores adjusted post score

M SD M SD M SE
expremental

control 
51
53

67.39
65.19

7.16
8.61

74.82
68.66

8.96
10.84

73.48
69.96

.42

.41

Table 8. The result of covariance analysis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pre -score)
group
error
total

 9913.90
  315.64
  878.99
10,229.54

  1
  1
101
103

9913.90
 315.64
   8.70

 

1139.16
  36.27

 
 

.000

.000
 
 

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연구집단의 사전평균은

19.24, 표준편차 3.82, 교정된 사후 평균은 26.83, 표
준오차 .47이었으며, 비교집단의 사전평균은 19.08, 
표준편차 3.47, 교정된 사후 평균은 22.75, 표준오차

.46이었다. 
집단에 따른 교정된 사후 과학탐구능력 점수 차

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전 과학탐구능력의 성취수준을 통제한 후 교정

된 사후 과학탐구능력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한 결과 F=38.90(df=1, p=.000)으로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문

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과학에 대한 태도검사에 대한 결과 분석

과학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두 집단별 사전, 사
후, 교정된 사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7>
과 같다.

집단별 사전, 교정된 사후 과학에 대한 태도검사

의 결과는 연구집단의 사전평균이 67.39, 표준편차

7.16이고 교정된 사후평균은 73.48, 표준오차 .42였
으며, 비교집단 사전평균은 65.19, 표준편차 8.61이
고, 교정된 사후평균이 69.96, 표준오차 .41이었다. 

집단에 따른 교정된 사후 과학에 대한 태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공변

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사전 과학에 대한 태도 점수를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과학에 대한 태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한 결과 F=36.27(df=1, p=.000)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문제발

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결과 논의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학생들에게 구

조화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토론의 장에

서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문제발견 수업과 토론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과학탐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이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효과적인 이유

는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려고 할 때, 다양

한 과학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새로운 문제를 탐

색하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정형화된 문제를 받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 보다 학

생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더 활발

한 사고 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문제발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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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주는 창의적인 행위

이며,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수행의 주요한 측면이

라고 주장한 이혜주(2004)의 견해는 문제발견 중심

의 과학토론 수업이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

다. 또한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이 과학탐

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할 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다른 사

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

신이 발견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명료한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과학토론 수

업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

의 관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

해서도 토론에서 논쟁이 되는 핵심 주제에 대한 이

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처럼 토론수업에 참가하

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수

정해 나가면서 더 나은 문제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생각된다. 이선미(2002)는 토

론 강화 탐구실험 수업은 전통적 실험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

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함양에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사에 의해서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학생 스스

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과학문제를 끌어내는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기존의 과학수업에

비해서 불안감이 낮고, 보다 많은 흥미를 갖고 수업

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기를 활용한

과학토론 수업의 효과를 연구한 유진경(2010)은 그

리기 활동은 토론 학습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불안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기를 활용

한 과학토론 수업은 인지적 영역분만 아니라 정의

적 영역에서도 과학 교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리기

활동 대신에 새로운 문제를 찾아보는 활동의 과학

토론 수업에서도 과학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 토론수업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과학탐구능력 그리고 과학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 토론수업이 과학 창의적 문

제해결력, 과학탐구능력,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수업은 초등학생

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 하위요소에서 정교성을 제외한 타당성, 과학성, 
독창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문제

를 발견하는 과정이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

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독
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둘째,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수업은 초등학생

들의 과학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탐

구 수업은 학생들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침으로서 탐구학습능력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수업은 초등학생

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

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

결력과 과학탐구능력 그리고 과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함양시키는데 데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토론 수업은 초등학교 교실현

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

각된다. 또한 수업의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낮은 수

준으로 구조화시켜 평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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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과학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내적동기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과학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문제발

견에서 문제의 구조화 정도를 다양하게 주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발견할 문제를 낮게 구조

화 시켜서 제공하였는데,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어느 수준으로 구조화시킨 문제를 제

공할 때 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과학

탐구능력, 과학에 대한 태도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토의·토론의 시

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할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것이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볼 때 학생

들에게 실험 결과, 관찰 자료, 자연현상 등 과학교육

에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연현상과 사물

의 특징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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