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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 and effective science education would require research-based decisions on multiple aspects of science 
education including policy decisions, science curriculum development, designing teaching resources and 
methods. However, this has not been the case. In order to provide a research base for science education 
practices and policy-making, this study reviewed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major science education 
research journals in South Korea in the last ten years. The analysis was focused on 8 areas including 
student conceptions, student thinking, inquiry, affective domain, student ideas about science, science 
curriculum, students’ learning and classroom activity, and student learning in informal settings. General 
research trends found include: First, science education research conducted for the past decade focused 
on a certain limited topics/areas. Second, research participants were also limited to certain grade levels 
or types of students. Third, rather than examining developmental processes descriptive research was 
prevalent. Fourth,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developing new areas of study or research on generation 
of new perspectives, theories or tools. Fifth, many studies were related to school science learning while 
relatively less studies were about other areas that would impact students’ future.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science curriculum development, policy development,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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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학교육학회지의 투고규정에는 저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et al.’을 사용하여 참고문헌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참고문헌의 수가 

많아 독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et al.’을 사용하 음.

Ⅰ. 서론

타당하고 효과적인 과학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는 축적된 연

구 결과에 근거한 과학교육 정책의 결정이나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방법 및 적절한 학습 자료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과학교육

과정의 개발이나 과학교육 정책, 과학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자료 

개발 등의 과정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충분히 기반 하고 있지 못하다

는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Lee, 2004; Sim, Shin, & Lee, 
2010). 

연구에 기반 한 교육과정 개발, 정책 입안, 교수학습 방법 제안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과학교육 연구들의 경향성은 어떠했

고, 주요 연구결과들은 어떠했는지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물론, 국내 과학교육 연구 동향에 한 분석 연구들은 기존에도 

있어왔다. 예를 들어, Kim (1985)은 과학 교육의 사조, 과학 학습의 

과정, 과학 교육과정, 과학 학습 지도, 과학 교육 교재 및 시설, 과학 

교육 평가, 한국 과학 교육의 실태와 개선 과제, 과학 교육 정책과 

행․재정, 자연과학, 기타의 총 10개의 분석 기준을 사용하여 1964년부

터 1984년 2월까지 4년제 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 학교 과학교육연

구소 발행 ‘과학 교육 연구 논총’,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을 분석하 다. 주요 결과로, 자연 과학 역(약 70%)을 제외하면, 
과학교육과정 역에 연구가 다소 편중되어 있으며, 과학 교육의 사조, 
과학 교육 교재 및 시설 역은 빈약하다고 보고하 다. 또, Kim, Oh, 
& Han (1987)은 동일한 기준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한국물리학

회 발행 ‘물리교육’, 한화학회 발행 ‘화학교육’, 생물교육학회 발행 

‘생물교육’, 한국지구과학회 발행 ‘지구과학(교육)회지’를 창간호부터 

1986년까지 분석한 바 있다(‘생물교육’은 1977년부터 1981년). 한편, 
Jang (2003)은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학회지인 ‘초등과학교육’에 창

간호부터 2002년까지 실린 총 243편의 논문을 상으로 초등 과학교

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도 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초등 

과학교육 교수방법 및 학습과정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면 

시설자료 분야의 연구나 행․재정을 포함한 과학교육 일반 분야의 연구

는 매우 부족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과학교육 연구에 한 분석 연구들은 국내 과학

교육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몇몇 연구(e.g., Kim, 1985; Song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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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2003)를 제외하고는, 특정 학습이론이나 능력에 국한되어 있거

나(e.g,, Lee, Park, & Jeon, 2007; Kim, & Kim, 2009), 재교육과 

같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서(e.g., Kang, 2010; Kwon & Ahn, 
2012) 국내 과학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일부 연구는 분석 상에 국내 과학교육 관련 주요 

학회지 중 한 두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과학교육 연구의 주요한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Kim (1985)의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과 서울 학교 과학교육연구소의 ‘과학 교육 연

구 논총’, ‘한국과학교육학회지’를 상으로 분석하 고, Kwon & 
Ahn, (2012)의 연구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와 ‘초등과학교육’을 

상으로, Jang (2003)의 연구는 ‘초등과학교육’ 학회지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요컨 , 국내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연구를 다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폭넓은 분야에 한 분석과 국내의 주요 학회지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 선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타당하고 효과적인 과학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는 특히 

학생의 과학 학습 관련 연구 동향에 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교사의 과학 개념 이해도나 교수내용학적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사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이나 과학 관련 

태도 등 역시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것들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한 동향 분석 연구 역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와 관련된 요소들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과학 교육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념, 학습 과정 및 

방법, 과학에 한 학생의 인식, 학생의 과학 관련 태도 등,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에 한 파악과 이를 고려한 교수 방법 

및 학습 환경, 학습 자료, 교육과정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 교육의 지향점은 교사가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쳐 버리는’ 것에 

있기 보다는, 학생이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을 통해 학습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Driver, 1983). 즉, 학생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
떤 과정을 거쳐 학습하게 되며, 현재 어떠한 선개념을 가지고 있고, 
과학에 해서는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교수 행위를 통해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아동이 과학을 

학습하고 과학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인지과학부터 

교실 관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후, 이에 근거하

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과학 교수학습 방법

에 한 이해와 기초자료를 제시한 미국의 사례(NRC, 2007)는 이러한 

필요성에 한 인식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 , 타당하

고 효과적인 과학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과학 학습 관련 요인들에 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악이 

좀 더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학생의 학습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폭넓게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 흐름의 특징을 분석하고 보완

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과학

교육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상으로, 근래 학생의 과학 학습

과 관련된 국내 과학교육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과학교육과정개발이나 정책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기초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선정

분석 상 학회지는 기존의 국내 과학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들

(e.g., Kim, Oh, & Han, 1987)에서 공통적으로 분석 상으로 한 학회

지들(예를 들어,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초등과학교육 등)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별로 현재 국내 과학교육 학회지 발행 현황과 회원 

수 등을 감안하여 국내의 표적인 6개 학회지(한국과학교육학회가 

발행하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초등과학교육’, 한국물리학회가 발행하는 ‘새물리’, 한화학회가 발

행하는 ‘ 한화학회지’, 한국생물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생물교육’(구 

생물교육학회지), 한국지구과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지구과학회지’)를 

선정하 다.
분석 상 논문은 위 학회지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논문 

중 분석 시작 당시(2013년 10월) 각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논문 전체를 상으로 하 다. 2000년 이전의 연구들에 한 동향 분

석은 기존의 연구들(e.g., Song et al., 1999; Jang, 2003)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제외하 다. 아울러서, 논문 분석을 시작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논문들을 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전체 분석을 다시 

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와 2014년 이후의 연구 동향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2000년부터 2013년까지라는 기간은 근래 약 15년 동안의 국내 과학 

학습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이 가능한 기간으로, 추후 과학교육과정개발

이나 정책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

는 데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 다. 위 기간 중에 6개 

학회지에 게재된 총 논문 수는 6773편으로, 각 학회지별 연도별 논문 

수는 Table 1과 같고, 학회지별 논문 수를 합한 총 논문 수의 연도별 

추이는 Figure 1과 같다.
Table 1과 Figure 1에서 알 수 있듯이, 6개 학회지에 게재된 연도별 

총 논문 수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추이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및 분석’ 절에서 각 역 내 논문의 연도별 추이

를 전체 논문 수에 비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6개의 학회지 중 ‘새물리’, ‘ 한화학회지’, ‘한국지구과학회지’
는 과학교육 관련 논문뿐만 아니라 내용학 관련 논문이 함께 게재되는 

논문으로, 위 총 게재 논문 수에는 내용학 관련 논문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각 역별 논문 수의 연도별 경향을 총 게재 논문 수에 직접적으

로 비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은 최소화하 다. 
한편, 분석 상 논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이 과학 

학습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과학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이

나 정책 수립, 교수학습 방안 개발 등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으

므로, 연구 상이 초중고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으로 국한하 다. 
단, 연구 상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주제

를 감안하여 선정하 다. 해당 논문이 과학 학습과 관련된 논문인가에 

한 판단은 다음에 기술될 ‘분석 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 다. 이때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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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the papers published in the 6 journals (2000.01～2013.10)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58 75 88 57 103 85 79 84 77 74 77 77 107 78 1119
초등과학교육 20 22 22 20 42 48 40 66 39 45 49 53 44 29 539

새물리 158 128 119 129 164 127 161 153 146 183 188 182 202 168 2208
한화학회지 93 91 83 94 94 85 64 80 93 104 122 154 111 88 1356
생물교육 45 40 38 34 37 46 54 54 49 48 51 47 38 34 615

한국지구과학회지 60 48 67 67 75 79 68 80 54 86 72 72 56 52 936
계 434 404 417 401 515 470 466 517 458 540 559 585 558 449 6773

Figure 1. Total frequency of the papers published in the 6 
journals (2000.01～2013.10)

육 전문가가 포함된 총 6명의 공동연구원이 각 전공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20여 편을 제목, 초록, 연구목적, 연구 상, 주요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우선 판단한 후,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여 판단기준을 공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공유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6명의 공동 연구원

이 각 전공 학회지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논문 전체를 상

으로 본 연구의 분석 상 논문을 선정하 다. 

2. 분석 영역 선정

본 연구의 분석 역은 2000년 이후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문헌들

에서 사용된 학생의 과학 학습 역을 참고하여 선정하 다. 국내 문헌

으로는 Jang (2003), Kang (2010), Lee & Hong (2013) 등의 연구를 

고찰하 고, 국외 문헌의 경우 만의 Tsai 연구 그룹이 수행한 동향 

분석 연구들(Lee, Woo, & Tsai, 2009; Lin, Lin, & Tsai, 2014; Tsai 
& Wen, 2005; )과 Fraser & Tobin (2003), Abell & Lederman (2007) 
등의 핸드북, Taking Science to School: Learning and Teaching 
Science in Grades K-8 (NRC, 2007)에서 사용한 역을 고찰하 다. 

국내 문헌 고찰 결과, 체로 ‘교수방법’, ‘학습과정’, ‘교사교육’, 
‘평가’, ‘교육과정’, ‘시설자료’, ‘일반’의 7개의 역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었고, Kang (2010)는 이 7개 역 중 하나인 교수방법에 

관한 동향 분석 연구를 여러 교수법, 즉, 강의법, 질문법, 발견법 등에 

따른 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 학생의 

과학 학습에 관한 세부 역을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한편, 국외 문헌의 경우, 과학 학습 역을 ‘과학학습에 한 관점’, 

‘학생 개념’, ‘언어와 학습’, ‘학습과 정의적 역’, ‘교실 학습 환경’, 
‘비형식 교육’으로 제시하거나(Abell & Lederman, 2007), ‘학습에 관

한 관점’, ‘과학에서 언어’, ‘과학 학습의 문화적 측면’, ‘모형을 통한 

학습’, ‘과학 교수에 관한 학습’, ‘어린 학생의 과학 탐구’, ‘지식 획득에 

관한 이론’, ‘학생의 인식론’ 등(Fraser & Tobin, 2003)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었다. 또, NRC (2007)는  ‘과학교육의 목표’, ‘학습에 관한 

이론’, ‘과학지식의 이해’, ‘과학적 증거와 설명의 생성 및 평가’, ‘과학

지식 생성에 관한 이해’, ‘과학적 실천에의 참여’, ‘학습발달진전’, ‘과
학을 실천으로 가르치기’, ‘과학수업 지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상의 기존 문헌들에서 사용된 학생의 과학 학습 관련 역을 참고

하여 본 연구에서의 분석 역을 총 8개 역(‘학생의 개념’, ‘학생의 

사고’, ‘탐구’, ‘정의적 역’,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으로 선정하

다. 이중에서 ‘교육과정’ 역은 직접적인 과학 학습의 역으로 보

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초중고 학교 ‘과학교육의 목표’와 깊게 관련되

어 있으며 과학 학습의 상이나 성취 기준 설정이 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분석 역으로 선정하 다. 

3. 분석 세부 범주 구성 및 분석 방법

분석 과정에서 각 역별 세부 범주의 구성을 위해, 우선,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와 본 연구의 8개 역별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여 

각 역별로 연구목표, 주요연구 결과 등을 고려한 략적인 세부 범주

를 구성하 다. 예를 들면, ‘학생 개념’ 역에서는 최근 미국 유초중등 

과학교육 표준에 근거한 분석이 각 역별 핵심 개념을 체로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The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RC, 2013)의 핵심아이디어와 하위 요소에 따라 하위 범

주를 구성하 다. 또,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역에서는 세부 범주

의 구성을 위해, 기존에 HPS/NOS 관련 문헌 모음집, 즉, The History 
& Philosophy of Science in Science Teaching (Herget (Ed.), 1989), 
More History & Philosophy of Science in Science Teaching (Herget 
(Ed.), 1990), The Nature of Science in Science Education: Rationales 
and Strategies (McComas (Ed.), 1998)에 분야별로 수록된 논문들의 

유형을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략적인 세부 범주를 우선 선정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략적인 세부 범주를 기준으로, 개별 논문들

의 범주화를 시도하면서 가급적 모든 관련 논문이 범주화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세부 범주들을 통합 혹은 나누거나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과정

을 반복하여 수행하 다. 
이후, 각 역별로 분석 원칙을 수립하고, 세부 범주에 따라 논문을 

1차적으로 분류한 후, 분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세부 범주 구성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역별 세부 범주를 구성하 다. 이때에도 

6명의 공동연구원이 우선 20여 편의 논문을 분류한 후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여 세부 범주의 판단 기준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공유

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6명의 공동 연구원이 각 전공 학회지에 2000
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논문 전체를 상으로 각 역별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역별 세부 범주 구성은 

각 역의 분석 결과 절에서 제시하 다(Table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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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domain of 
students’ science learning

역 논문 수*
학생의 개념 257
학생의 사고 80

탐구 137
정의적 역 168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69
교육과정 80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 259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 54

*논문 한 편이 2가지 이상의 역을 다루고 있을 경우, 각 역의 논문 수에 
모두 포함시킨 값임

Figure 2.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students’ concep-
tions’

한편,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역에 해당하는 연구의 연도

별 빈도수, 세부 범주별 빈도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 으며, 
각 범주별 연구 상별 빈도수 및 특징적인 연구 결과들도 함께 분석하

다. 기초적인 빈도수 분석 후 이를 바탕으로 한 1차적인 동향 분석과 

의미를 해석 한 후, 6명의 공동 연구원이 10여 차례에 걸친 검토 회의

를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본 

논문에 분석 결과를 모두 기술하기에는 그 양이 방 하여, 본 논문에서

는 분석 결과 중에서 역별로 종합적인 경향에 관한 내용과 특별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동향의 개관

국내 과학교육 관련 주요 6개 학회지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논문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과학 학습 관련 8개 역(‘학생의 

개념’, ‘학생의 사고’, ‘탐구’, ‘정의적 역’, ‘학생의 과학에 한 생

각’,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의 빈도수1)는 Table 2와 같았다. 
8개 역 중 가장 많은 논문이 주제로 다루고 있었던 역은 259편

의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과 257편의 ‘학생의 개념’ 역이었다. 그 

다음으로 ‘정의적’ 역을 다룬 논문(168편)과 ‘탐구’ 역을 다룬 논

문(137편)이 많았다. 반면,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 역(54편)
과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역(69편)에 한 논문은 상 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역별 논문 수의 차이는 근래 국내 과학 학습 관련 

연구가 학생의 사고 과정의 특징이나 과학에 한 인식, 교육과정이나 

비형식 교육 분야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개념에 한 연구와 학습 및 

수업 활동, 정의적 역에 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동향 분석 연구들에서 보고된 경향과 유사한 

1) Table 1의 빈도수는 해당 역을 다루고 있는 논문의 수로, 한 편의 논문이 

두 개 이상의 역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역의 빈도수에 각각 

모두 포함시킨 값이다. 즉, Table 1의 논문 수를 단순히 합하면 1,104편이지만, 
이는 논문의 수가 아니라 각 역에 해당하는 ‘주제’ 수의 총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의 개념’ 역 논문의 수가 257편이라 해서 전체 ‘논문 편수’의 

23.3%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총 1,104의 전체 주제 수의 23.3%가 ‘학생의 

개념’ 관련 주제임을 뜻하는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혹시 있을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Table 1에 한 해석에서는 전체 비 

비율을 비교하지 않고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 수를 상 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하 음을 밝혀둔다.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Tsai 연구 그룹이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Science 
Education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Tsai & Wen, 2005), 2003년부터 

2007년까지(Lee, Woo, & Tsai, 2009), 2008년부터 2012년까지(Lin, 
Lin, & Tsai, 2014) 게재된 논문을 교사교육, 교수, 학습-개념, 학습-상
황, 목표/정책/교육과정, 문화/사회/성(gender), 철학/역사/과학의 본성, 
교육공학, 비형식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1998년 

2012년까지 총 2,661편의 논문 중, 교실 상황에서의 학습과 학습자의 

특성을 다룬 ‘학습-상황’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이 713편(26.8%), 학생

의 개념이나 개념변화를 다룬 ‘학습-개념’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이 

481편(18.1%)인 반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교육 목표와 정책을 다룬 

‘목표/정책/교육과정’ 범주에는 267편(10.0%), 과학에 한 학생의 생

각을 포함하여 과학철학 및 과학사 관련 내용을 다룬 ‘철학/역사/과학

의 본성’ 범주에는 201편(7.6%), 그리고 ‘비형식교육’ 범주에는 110편
(4.1%)이 해당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주와 동일한 범주를 

사용한 연구가 아니며, 본 연구와 같이 과학학습 관련 연구 내의 역

별 빈도수를 비교한 연구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범주

의 내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 적으로 학생의 학습 및 

수업활동이나 학생의 개념에 한 연구에 비해 과학에 한 인식이나 

교육과정, 비형식 교육 분야의 연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IJSE, JRST, SE와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에 1990년부터 2007
까지 게재된 총 1,401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개념변화와 

관련된 논문이 49%인 반면, 학생의 사고와 관련이 깊은 ‘추론 기능 

및 문제 해결’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은 6%에 불과했다는 연구(Chang, 
Chang, & Tseng, 2010)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 교수방법, 학습과정(개념, 심리 포함), 평가, 교사교육, 교육과정, 
시설/자료, 교육일반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학회지, 학위 논문, 각 

학 연구소 발간 논문들을 포함하여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 발간

된 논문의 21.1%가 학생의 개념을 포함하는 ‘학습과정(개념, 심리)’ 
범주에 해당하 고(Song et al., 1999),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초등

과학교육’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는 22.2%가 이에 해당(Jang, 2003)한 

반면, 교육과정 연구는 각각 12.8%, 6.4%에 그쳤다는 두 연구의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특정 분야의 연구가 상 적으로 

적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 적으로 인지

적 역에 해당하는 학생의 개념에 한 연구(257편)와 학생의 사고에 

한 연구(80편)를 합한 논문 수(337편)에 비해 정의적 역에 한 

연구(168편)가 적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75년, 1985년, 1995년 3년 

동안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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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categories of ‘students’ conceptions’

분야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예
핵심아이디어 하위 요소

물리

운동과 안정성: 힘
과 상호작용

힘과 운동-물체의 지속적 운동, 운동의 
변화 및 안정성의 예측

43 50.6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사고실험에 한 중학생들의 사고과정 분석 (Jeong & Park. 2001) 

상호작용의 유형-다양한 상호작용에 
관여되는 힘

13 15.3 초 · 중 · 고 학생들의 자기장 및 자성체 관련 오개념 비교 (Jang & Oh, 2009) 

물리적 시스템에서 안정성과 불안정성  0  0.0

에너지

에너지의 정의  4  4.7 열의 전도 및 상태 변화에 한 중등학생들의 선개념이 교과서의 삽화 이해에 미치는 향 (Oh, 
Kang, & Park, 2005)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 변환  7  8.2 비가역 단열 과정에서 열역학적 평형상태로의 이동에 관한 과학고 학생들의 이해(Lee & Song, 
2013). 

에너지와 힘과의 관계  1  1.2 은유적 과학 용어들에 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 (Kim, Hong, & Kim, 2013)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와 화학적 과정  0  0.0

파동과 정보 전달 
기술에의 적용

파동의 특성  4  4.7 관 내 공기 진동 및 종파에 한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이해 (Park & Yoo, 2009) 

전자기 복사  7  8.2 광학분야에서 학생 개념의 상황 의존성: 시각과 거울상을 중심으로 (Kwon, Bang, Lee, & Lee, 
2006)

정보 기술과 기구  0  0.0

전기
전기회로, 전구의 밝기, 저항, 전류의 
세기 등

33 38.8 초등학생의 전기회로 개념과 전류 개념간의 관계(Kim & Kwon, 2000). 

화학

물질과 물질의 상
호작용

물질의 구조와 성질 17 45.9 다양한 물질의 상태에 한 중고등학생들과 과학교사들의 분류기준에 한 유형 분석 (Kim, Kim, 
& Paik, 2008) 

화학 반응 10 27.0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개념간의 상관관계(Park, Kim, Park, Kim, & Kim., 
2006) 

운동과 안전성; 힘
과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종류  5 13.5 용해 · 확산과 관련된 혼합현상에 한 고등학생들의 개념 유형 분석 (Hur, Jeon, & Paik, 2008) 

물리 시스템의 안전성  5 13.5 증발과 증발 조건에 관한 활동에서 유, 초, 중학교 학생들의 개념 유형 및 학년별 경향성에 관한 
연구(Cho et al., 2002)

생물

분자에서 생명체
로: 구조와 과정

구조와 기능 17 21.5 중학교 과학 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의 실험 및 관찰 탐구활동 내용에 한 교과서 비교 연구(Go, 
Shim, & Kim, 2001)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  6  7.6 생식과 유전 개념에 한 고등학생들의 개념 생태 분석 (Kim & Lee, 2007)

생명체 안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 16 20.3 Hypermedia 학습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양과 건강 단원에 한 선개념과 오개념 
교정에 미치는 효과 (Cho, Bae, Kang, & Kim., 2001)

정보처리  6  7.6 고등학교 시각장애 학생들의 눈의 구조와 기능 개념 조사(Jeong, Yoo, Kim, & Yun., 2009)

생태계: 상호작용, 
에너지 그리고 역
동성

생태계에서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4  5.1 생태계내의 물질 순환 개념의 횡단적인 분석과 과학 교육과정 향 분석(Shin & Cha, 2007)
생태계 안에서의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3  3.8 고등학생의 생태계에 한 오개념 유형(Park, Min, & Kim, 2003)
생태계의 역동성, 기능, 회복능력  5  6.3 지구온난화에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개념 이해 조사 연구(Kil & Song, 2012)
사회적 상호작용과 단체행동  0  0.0

유전 : 형질의 유전
과 변이

형질의 유전 12 15.2 C-Fern을 이용한 유전 실험 수업이 중학생 유전 개념 체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Kim & Kim, 
2010)

형질의 변이  1  1.3 중학교 과학 재를 위한 유전 심화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초파리(돌연변이체)를 중심으로
(Lee, Park, Chun, Kim, & Jeon, 2007)

생물학적 진화: 동
일성과 다양성

공통조상과 다양성의 증거  7  8.9 증거 기반 설명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논변 수준과 진화 개념 변화에 미치는 향 (Jung & Kim, 
2010)

자연 선택 11 13.9 중 ․ 고등학생들의 진화에 관한 오개념 유형과 유형별 원인 분석(Lee, Lee, & Lee., 2007)

적응  6  7.6 교과서의 증거를 바탕으로 구성한 고등학생들의 진화적 설명에서 나타나는 논변 구조와 진화 
개념 유형(Jung & Kim, 2009)

생물의 다양성과 인간  2  2.5 생명 윤리 내용에 한 준거 카드 활용 가치 판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Park & Kim, 
2007)

지구
과학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

우주와 별  2  3.8 과학사 자료를 활용한 중학생들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개념 변화(Choi, Kim, & Chung, 2005)
지구와 태양계 20 37.7 달의 운동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안개념 및 인지갈등 상황 후 변화(Lim & Kim, 2010)
행성 지구의 역사  0 0

지구계

지구 구성 물질과 지구계  6 11.3 광물과 암석에 한 고등학생들의 개념 이해의 특징(Wee, Cho, Kim, & Kim, 2007)
판 구조론 및 규모 시스템 상호작용  6 11.3 판구조론에 관한 고등하교 1학년 학생들의 오개념(Jeong, Jeong, Moon, & Jeong, 2007)

지표의 변화과정에서 물의 역할  6 11.3 ‘흐르는 강’에 한 CAI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개념변화에 미치는 효과 (Chae, Kim, & Park, 
2000)

날씨와 기후  5  9.4 수업 방안이 중학생들의 기압 개념 변화에 미치는 향 (Kim, Kim, Bae, & Lee, 2004)

생물지질학(Biogeology)  2  3.8 공룡의 멸종 원인에 한 고등학생의 생각과 안적 가설에 한 반응 유형 분석 (Park, Jeong, 
& Jung, 2004)

지구와 인간활동

자연 자원  0 0
자연 재해  0 0
지구계와 인간의 향  5  9.4 지구계와 환경 문제에 한 초등학교 과학 재학생들의 인식(Jung, Lee, Go, & Oh, 2012)
전 지구적 기후 변화  1  1.9 PISA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만 15세 한국 학생들의 온실효과에 한 안적 개념 (Kwak, 2004b)

* 논문 한 편이 세부 범주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각 세부범주의 논문 수에 모두 포함시킨 값으로, 각 세부범주 논문 수의 총 합계는 본 역으로 분류된 257편보다 42편이 
초과된 298편임.

** 각 분야별 총 논문 수(물리 85편, 화학 37편, 생물 79편, 지구과학 56편)에 한 각 세부범주(하위요소)별 해당 논문 수의 비율임

종속변인과 상관변인으로 인지적 역의 변인을 탐색한 연구가 총 87
편 중 39편(44.8%)인 반면, 정의적 역의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23편
(26.4%)이었다는 연구 결과(White, 1997)에서도 나타난다. 요컨 ,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 학습 관련 연구가 특정 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측면

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개념이나 학생의 학습/수업활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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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상 적으로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이나 교육과정, 비형식 교육에서 학습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좀 더 다양한 역에서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

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2. 학생의 개념 관련 연구의 동향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개념변화가 쉽게 일어나

지 않음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Hashweh, 1986).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반 되는 사례를 무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Wandersee, Mintzes, & Novak, 1994), 어떤 경우에는 경험에 근거를 

둔 직관적인 사고로 일관함으로써(Hashweh, 1986; Stepans, 1991) 학
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수한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개념을 파악한 후 적절한 변칙사례를 제공하여 스스로 개

념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trike & Posner, 1982; 
Driver, 1983). 이러한 점에서, 학생의 개념에 한 연구는 학생의 효과

적인 과학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일 것이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학생의 개념’ 관련 논문은 총 257편으로, 상 적으로 다른 역에 

비해 많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 연도별로 빈도수를 분석한 결

과, Figur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2). 이는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6개 학회지에 게재된 총 논문 수가 2009년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도 나타난 경향으로, 상 적으로 학생의 개념에 한 많은 양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해가 갈수록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연구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에도 1년에 15편 이상의 논문들

이 발표되고 있어 여전히 과학 학습에 관련된 다른 역에 비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다. 
총 257편의 논문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분야의 세부 범주별로 분석하 는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분야별 학생 개념 관련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세부 범주는 미국

의 NGSS (NRC, 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분야의 핵심아이디어와 

하위 요소에 근거하여 구성하 다. 이는 NGSS의 핵심아이디어와 하

위 요소가 비교적 주요한 개념들이 모두 포괄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다만, 물리 분야

의 경우에는 세부 범주로 ‘전기’를 추가하 는데, 전기회로, 전류의 

세기, 전구의 밝기 등을 포함하는 전기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는 다수 

수행되었지만, 이를 NGSS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념 관련 연구 중 물리 분야에 한 연구는 총 85편이었다. 

이를 다시 세부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절반에 해당하는 43편(50.6%)의 논문이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사고실

2) 2013년도의 경우는, ‘연구방법’ 절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의 분석을 시작한 10월
까지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상으로 분석한 한 값이므로, 전체적 추이에 

한 해석 및 이후 각 역의 연도별 추이에 한 해석은 모두 2012년까지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하 음. 

험에 한 중학생들의 사고과정 분석’ (Jeong & Park. 2001)과 같이 

힘과 운동에 한 개념을 다루고 있었다. 또, ‘초등학생의 전기회로 

개념과 전류 개념간의 관계’ (Kim & Kwon, 2000)와 같이 전류 및 

전기회로 등 전기 관련 개념에 관한 연구가 33편(38.8%)로 그 다음으

로 많았다. 반면, 파동의 특성 관련 연구(4.7%), 에너지의 정의와 관련

된 연구(4.7%), 에너지와 힘의 관계에 한 연구(1.2%)는 매우 적었으

며, 물리적 시스템에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한 연구는 한 편도 없어

서, 학생들의 물리 개념에 한 연구는 역학과 전기 분야 관련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화학 개념과 관련된 연구는 총 37편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절반 가까운 17편(45.9%)의 논문이 ‘다양한 물질의 상태에 한 중고

등학생들과 과학교사들의 분류기준에 한 유형 분석’(Kim, Kim, & 
Paik, 2008)과 같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한 연구 고, 10편(27.0%)
의 논문이 화학반응에 한 연구 다. 반면에 상호작용의 종류에 한 

연구와 물리적 시스템에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한 연구는 각각 5편
(13.5%)로 상 적으로 적게 연구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화학 개념에 

한 연구 역시 일부 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연구 내용으로는 주로 물질의 상태와 원자, 
분자, 결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화학 반응에 관한 연구 내용으로

는 주로 산과 염기, 산화환원, 전기화학, 화학평형과 속도 등이 포함되

어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의 종류에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용해 현상의 

인력과 엔트로피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리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련된 연구에는 주로 상변화와 상평형에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생물 개념과 관련된 연구는 총 79편이었는데, 이중에서 

17편(21.5%)과 16편(20.3%)의 논문이 각각 ‘구조와 기능’에 한 연

구(예를 들어, 중학교 과학 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의 실험 및 관찰 

탐구활동 내용에 한 교과서 비교 연구(Go, Shim, & Kim, 2001))와 

‘생명체 안에서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에 한 연구(예를 들어, 
Hypermedia 학습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양과 건강 단원

에 한 선개념과 오개념 교정에 미치는 효과(Cho, Bae, Kang, & 
Kim., 2001) 다. 즉, 절반 이상의 논문들이 미국 NGSS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아이디어(‘분자에서 생명체로: 구조와 과정’, ‘생태

계: 상호작용, 에너지와 역동성’, ‘유전: 형질의 유전과 변이’, ‘생물학

적 진화: 동일성과 다양성’) 중 ‘분자에서 생명체로: 구조와 과정’에 

한 연구 다. 반면, 생태계와 유전에 한 연구는 각각 15.2%, 16.5%
로 상 적으로 적게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유전에 한 학생들의 개념

에 한 연구는 ‘형질의 유전’에 한 연구가 12편(15.2%)인 반면 ‘형
질의 변이’에 한 연구는 1편(1.3%)이어서 하나의 핵심아이디어 내

에서도 특정 세부 역에 편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진화에 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자연

선택’과 관련된 한 연구는 11편(13.9%)인 반면, ‘생물의 다양성과 

인간’ 관련 연구는 2편(2.5%)에 지나지 않았다.
지구과학 역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념에 한 연구는 총 56편이었

는데, 20편(37.7%)의 논문이 달의 운동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안개념 

연구(Lim & Kim, 2010)와 같이,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와 관련해서 

지구와 태양에 한 학생들의 개념을 다루고 있었다. 또, 지구 구성 

물질과 지구계(11.3%), 판 구조론 및 규모 시스템 상호작용(11.3%), 
지표의 변화과정에서 물의 역할(11.3%) 등 ‘지구계’와 관련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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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students’ thinking’

Table 4.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categories of ‘students’ thinking’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예

논리․탐구적 사고 20 25.0 ‘생각하는 과학’활동을 경험한 초등 학생들의 논리 사고력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 신장 (Yang, & Kang, 2013) 
논증적 사고 7 8.8 과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의 논증 특징 (Lim & Yeo, 2012) 
사고와 언어 11 13.8 지각 변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학생들의 중간 언어 유형 (Kang et al., 2012) 

문제해결관련 사고 10 12.5 문제발견 능력과 화학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 (Ryu & Park, 2008)
특출한 사고 26 32.5 과학 재의 비유 만들기 과정에서 나타난 심상적 사고의 특성 (Yang, Park, Kim, Choi, & Noh, 2011)

사고와 학업성취도 6 7.5 과학 재학생의 사고양식 유형과 학업성취 및 과학개념과의 관계 분석 (Park & Kim, 2005) 

총 25편(47.1%)이었다. 반면, ‘지구와 인간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지구

계와 인간의 향에 한 학생들의 개념을 다룬 연구(예를 들어, 지구계

와 환경 문제에 한 초등학교 과학 재학생들의 인식(Jung, Lee, 
Go, & Oh, 2012)가 그나마 5편(9.4%) 있었을 뿐,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한 학생들의 개념을 다룬 논문은 단 1편 있었고, 자연자원과 자연재해

에 한 학생들의 개념을 다룬 연구는 단 한 편도 없었다. 이는 국내의 

지구과학 역의 학생 개념 연구가 지구과학의 내용 요소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지구와 태양계에, 특히 계절변화, 달의 

운동 및 위상 변화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고, 반면 지구와 인간 활동의 

관계 측면은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추후 좀 더 다양한 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개념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났듯이, 물리의 경우에는 역학과 전기 관련 개념에 한 연구

에, 화학의 경우에는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에, 생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기능에 한 연구에,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계절변화

나 달의 위상 변화와 같이 지구와 태양에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

다. 이는 기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학생들의 오개념과 관련된 

연구가 반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학생들이 특정 

역 관련 개념의 이해에 상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역에 한 연구가 더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집중도

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더욱이,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역

에 한 연구 역시 학생의 개념을 단편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많은 

반면, 개념 형성의 원인이나 과정을 심층적이고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힘과 운동에 한 연구는 전체 

물리 분야 연구 중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체의 운동을 임페투스

(impetus)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초등학생은 물론 일부 고등학생

에게서도 보인다(Paik & Jo, 2006)는 등 학생 개념의 비과학성을 지속

적으로 보고하고 있었지만, 이에 한 심층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념도를 이용하여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12년 

동안 학생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Novak 
& Musonda (1991)의 연구처럼 학생들의 개념 변화 과정을 좀 더 긴 

시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질 때, 단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학생 개념 형성 과정에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 간 학생 개념의 관계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가령, 힘과 운동에 한 특정 유형의 이해가 전기와 자기에 

한 이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연계되고 통합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생의 사고 관련 연구의 동향

본 연구에서 학생의 사고 관련 연구는 ‘논리․탐구적 사고’, ‘사고와 

언어’, ‘문제해결관련 사고’, ‘특출한 사고’, ‘사고와 학업성취도’에 관

련된 연구를 말한다. ‘논리․탐구적 사고’는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와 

과학 탐구에서 나타나게 되는 논리 중심의 사고를 포함한다. 예를 들

면, 귀추적 사고와 가설 생성의 사고(Joung & Song, 2006) 등이 이에 

포함된다. ‘논증적 사고’는 학생들이 특정 관점에서의 제안을 정당화

하거나 이에 해 반박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상 방에 한 합리적인 

비판과 설득을 목표로 하는 언어, 사회, 논리적인 활동을 말한다(van 
Eemeren, & Grootendorst, 2003). ‘사고와 언어’에는 사고의 바탕이 

되는 어휘력, 언어 능력, 언어적 비유 능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능력

과 학생의 사고 과정의 특성을 연결 짓는 연구들이 포함된다. ‘문제해

결관련 사고’는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

의 특징이나, 문제해결과 사고과정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특출한 사

고’는 창의성, 다양성, 융합적 사고 등 일반 학생에 비해 상 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의 사고의 특징에 한 것으로서, 주로 재학생들의 

사고 방법이나 과정의 특징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고에 한 연구는 과학 학습을 촉진하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의 사고를 

탐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고와 학업

성취도’는 특정한 과학 학습이 결과에 관련되는 사고의 특징이나, 역
으로 특정한 사고가 과학 학습의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한 

연구를 포함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 중 학생의 사고에 한 논문은 총 80편이었다. 
각 연도별로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Figur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1편에서 2011년도 13편으로 증가했다. 비록 2012년에는 

크게 낮아진 현상을 보 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생의 사고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중가 추세는 Figure 1에서 보이

는 6개 학회지 전체 논문 수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더 가파른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단, Figure 1의 증가 추세는 3개 학회지(새물리, 
한화학회지, 한국지구과학회지)의 내용학 논문 수가 포함된 것이므

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사고에 한 연구를 다시 6개 세부 범주, 즉, ‘논리․탐구적 

사고’, ‘사고와 언어’, ‘문제해결관련 사고’, ‘특출한 사고’, ‘사고와 학

업성취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빈도수는 Table 4와 같았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특출한 



Kim, Paik, Choi, Kang, Maeng & Joung

758

Figure 4.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inquiry’

Table 5.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 
categories of ‘inquiry’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 예

전통적 과정 
중심의 탐구

92 67.2 분류 과제 제시 형태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잎 
분류 행동 차이 (Lee, Ha, & Cha, 2008)

새로운 탐구 
개념에 따른 

탐구
45 32.8 식물의 증산작용 탐구 실험에서 동료검토활

동의 효과 (Lee & Kim, 2012) 

사고’(32.5%)와 ‘논리․탐구적 사고력’(25.0%)에 한 연구 고, 상 적

으로 ‘논증적 사고’에 한 연구(8.8%)와 ‘사고와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7.5%)는 적게 이뤄지고 있었다. ‘특출한 사고’에 한 연구의 경우 

부분이 재학생의 사고와 관련된 연구 는데, 지식 생성과정, 창의

성, 문제 해결과정 등에서 일반 아동들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과학 재와 일반 아동의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Lee, 
Bae, & Kim (2007)의 연구에서는 귀납적 사고를 요하는 과학 문제 

풀이 과정에서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사상에서 공통점을 이끌어내

는 능력에서 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재학생들은 

특히 과학 개념과 관련하여 공통점을 찾고 이를 주변 상황과 연결하는 

사고가 일반학생에 비해서 뛰어났다고 보고하 다. 또, Yang, Park, 
Kim, Choi, & Noh (2011)의 연구에서는 다수의 과학 재 학생들은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과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학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심상을 생성하여 비유 만들기에 활용하 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반 학생들의 학습과 문제 해결에 어떠한 

종류의 사고가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논리․탐구적 사고력에 한 연구는 총 20편으로 전체의 2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논리․탐구적 사고력은 성취동기, 인지수준, 
인지 양식, 초인지, 자기조절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다중 지능, 학업성

취도, 심리적 변인, 가정 변인, 학습 환경 변인 등 다양한 변인의 향

을 받는다는 연구들(e.g., Chung & Lee, 2000; Kim, Kim, Choi, & 
Choi, 2004)이 많았다. 한편, 과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추론 활동을 

경험하게 하면 추론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Lee, Choi, Lee, 
Shin, & Song, 2013)가 있는 반면, 학습에 의해 논리적 사고능력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질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논리에 따라 

전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Kim & Park, 2009)도 있어, 논리․
탐구적 사고력을 수업을 통해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함이 나타나기도 하 다.
한편, 모든 세부 범주의 연구들이 특정한 학년이나 학교급을 상으

로 한 연구가 부분으로, 초중고를 거쳐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고 발달 

과정을 추적 연구하는 종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생의 종단적

인 사고 발달 과정에 한 연구 결과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제시에

서부터 학교 수업에서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문제

에까지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학생의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중고등학생(41%)을 상으

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재학생(33%)과 초등학생(31%) 
상의 연구 순으로 많아, 다른 역에 비해서 재학생 상의 연구가 

많았다. 반면, 부진학생이나 특수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단 한편

도 없었다. 학생의 사고 발달 과정은 뛰어난 학생의 사례에서도 드러나

겠지만, 동시에 부진학생이나 특수학생에게서도 드러날 수 있으며, 무
엇보다도 사고 발달 과정에 한 연구 결과가 적용되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상 중 하나가 부진학생이나 특수학생임을 감안할 때, 추후 

이 분야에 한 연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탐구 관련 연구의 동향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 중 탐구에 한 논문은 총 137편이었다. 각 연도

별로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Figur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에 4편에서 2011년도 17편으로 증가했다. 비록 2012년부터 다소 주춤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탐구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서 언급하 듯이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Figure 1에서 보이는 6개 학회지 전체 논문 수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가파른 증가 추세 다. 
탐구에 한 연구를 다시 2개 세부 범주, 즉, ‘전통적 과정 중심의 

탐구’에 한 연구와 ‘새로운 탐구 개념에 따른 탐구’에 한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 다. 이러한 두 가지 세부 범주로 별한 이유는 근래에 

기초탐구기능과 통합탐구기능으로 표되는 탐구기능 중심의 전통적

인 탐구개념에서 탐구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실천으로서의 성격을 강

조하는 탐구개념으로 그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Kang & 
Lee, 2013). 즉, 전통적인 과학 탐구는 논리실증주의 과학철학에 기초

를 두어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이 강조되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실험으로서의 과학탐구에서 쿤의 과학 혁명에 관한 논의를 비

롯한 후기 논리실증주의나 구성주의의 향으로 설명 또는 모형을 구

축하고 개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과학 탐구가 강조되고 있다

(Nersessian, 2002). 또, 최근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맥락 속에서, 학습

이 개별적인 인지활동이라는 가정을 넘어 학습이 사회적 상호작용으

로 일어나며 학습의 결과 역시 개인적 능력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개인

이 사회적 활동을 얼마나 잘 참여하게 되는 가로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Lave & Wenger, 1991)이 제기되기도 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생의 탐구 능력 역시 개별적인 탐구 기능의 측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함

으로써 가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기존 탐구 관련 

연구의 동향 역시 위 두 가지 탐구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 다. 두 가지 세부 범주

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37편의 논문 중에서 92편(67.2%)의 

논문이 학생들의 기초 또는 통합 탐구 능력에 관한 연구, 즉 ‘전통적 

과정 중심의 탐구’에 한 연구 다. 즉, 이들 논문은 학생들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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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 
categories of ‘affective domain’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 예

태도 92 54.8
Jigsaw Ⅲ 협동 학습이 중학생의 과학 성취도와 과학
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향 (Yoon, So, & Yeau, 
2005)

흥미 36 21.4 초등학생들의 생물에 한 흥미의 특성 및 경험과의 
관계 (Jeon, Kim, & Kim, 2012)

가치 12 7.1
생명공학 역의 STS(과학-기술-사회) 수업이 학생
의 양면가치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Kim, Hong, & Chang, 2001)

주장 2 1.2 TIMSS결과에 기초한 과학의 정의적 성취 특성 및 
과학교사의 인식 분석 (Kim & Cho, 2013) 

신념 7 4.2
지구 온난화를 위한 행동에 한 한국과 싱가포르 
학생들의 신념과 행동 의지에 한 연구 (Yoon, Kim, 
Boyes, Stanisstreet, & Skamp, 2011)

동기유
발

54 32.1 중 ․ 고등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한 학습동기의 수준 
비교 (Yoon, Ha, Shim, Kim, & Park, 2005)

* 논문 한 편이 세부 범주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각 세부범주의 논문 
수에 모두 포함시킨 값으로, 각 세부범주 논문 수의 총 합계는 본 역으로 
분류된 168편보다 35편이 초과된 203편임.

** 본 역의 총 논문 수 168편에 한 각 세부범주(하위요소)별 해당 논문 
수의 비율임

Figure 5.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affective domain’

탐구 과정 능력의 증진을 명시적 또는 암시적 학습 목표로 전제한 

연구 다. 이러한 탐구 기능을 강조한 연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나,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과학교육과정(MOE, 2011)에서 탐구를 기초탐구와 통합탐

구로 명시적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등, 여전히 기능으로서의 탐구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학생 탐구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전통적인 탐구 개념에 근거한  도구, 즉, 
Kwon & Kim (1994)의 탐구능력측정도구 또는 그 기초가 되었던 미국

에서 개발된 SAPA II (AAAS, 1990)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인 과정 중심 탐구에 한 연구에는 학생들의 현재 탐구 기능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와 더불어서, 이들 탐구 기능들 중 특정 기능에 

하여 집중적으로 수업한 후 그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분류 능력(e.g., Lee, Ha, & Cha, 2008)에 관한 

연구, 학생의 측정에 관한 연구(e.g., Suh, Jo, & Pak, 2003), 자료 변환 

중 그래프 사용에 관한 연구(e.g., Kim, Choi, & Noh, 2009), 자료 

해석에 관한 연구(e.g., Lim, Son, & Yang, 2011), 변인통제에 관한 

연구(e.g., Han, Choi, Kang, & Park, 2002)가 있었다.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연구 중 관찰이나 분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물 

내용에서, 측정, 자료의 변환 및 해석에 관한 연구는 물리 및 화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특정 탐구 기능과 과학 내용 간에 연관성

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탐구의 내용에 무관한 독립적인 탐구 

기능의 사용과 습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 관해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탐구 개념에 따른 탐구’에 한 연구는 총 45편(32.8%)으로 

상 적으로 적은 빈도수를 보 다. ‘새로운 탐구 개념에 따른 탐구’에 

한 연구의 예로는 현 적인 과학의 본성 관점에 기반 하여 탐구의 

모습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하는 ‘참탐구’에 한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어, Kim & Kim (2008)은 Chinn & Malhotra (2002)의 정의를 빌어 

참탐구를 “과학자들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형태의 과학을 의미. 과학자

들이 행하는 것처럼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 복잡한 추론 구조, 지식과 

이론의 잠정성과 사회적 본성, 공동체 내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복잡한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과학 지식의 성격이 잠정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점과 탐구 활동이 공동체내의 상호작용을 필요

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참탐구에 한 논문은 비록 92편의 논문 

중 단 3편에 불과하 지만, 새로운 탐구의 모습에 한 단초를 제공하

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기초탐구기능에 해당하는 ‘관찰’과 관

련해서, 관찰활동이 학습자(관찰자)의 실험에 한 가치 인식이나 과

학의 본성에 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Jo & 
Song, 2011), 탐구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적 자료의 평가, 아이디어에 관한 

논쟁, 그리고 근거를 토 로 주장하는 것을 탐구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

한 연구(Kim, 2009), 과학철학과 과학사회학에서 거론되어온 표상과 

기입(inscription)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탐구에서 자료기록과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 연구(Lee, Lee, & Park, 2010) 등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여전히 전통적 관점의 탐구에 한 연구가 

국내 탐구 관련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상 적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탐구의 본성에 깊이 있는 고민과 이에 

기반 한 실천을 위한 노력 역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정의적 영역 관련 연구의 동향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 중 정의적 역에 한 논문은 총 168편이었다. 
각 연도별로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Figur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2년도까지 증가하던 추세가 2003년도에 감소한 후, 다시 2012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2003년도와 2009년도에 잠시 

감소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과학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역의 연구

가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기간 동안 6개 학회지 전체 게재 

논문 수 역시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체 연구의 증가에 

따른 추세일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8편의 정의적 역에 한 연구들을 정의적 요소의 종류를 고려

하여 다시 몇 개의 세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인간의 정의적 

특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Anderson (1981)은 정의

적 특성의 주요한 특징을 들어, 정의적 특성은 감정을 지니고 있고, 
전형적인 느낌의 방식이며, 어느 정도의 강도와 방향 그리고 지향하는 

어떤 상(아이디어, 활동, 상물)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 다. 
Kempa (1986)는 과학과 과학 학습에 한 학생들의 태도와 흥미, 신
념,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나 개인 간의 관계 등을 인지적, 
운동기능적 특성과 구별하여 정의적 특성이라 하 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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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students’ ideas 
about science’

구분은 정의적인 특성이 정확하게 인지적, 운동기능적 능력과 구분되

는 것은 아니며 세 역의 특성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 다. 
또, Simpson, Koballa, Oliver, & Crawley (1994)은 과학교육에서 인지

적, 심체적, 그리고 정의적 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지적 역

은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이라면 정의적 역은 태도, 가치 신념, 
주장, 흥미 그리고 동기유발을 포함한다고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기존

의 제안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역의 세부 범주를 ‘태
도’, ‘흥미’, ‘가치’, ‘주장’, ‘신념’, ‘동기유발’의 6개 범주로 구성하

다. 이러한 세부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68편의 논문 중에서 92편(54.8%)의 

논문이 ‘태도’와 관련된 연구로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그 다음으로

는 동기유발에 관한 논문이 54편(32.1%), 흥미에 관한 논문이 36편
(21.4%)로 많았다. 반면에, 가치에 관한 논문과 신념에 관한 논문은 

각각 7.1%, 4.2%에 지나지 않았고, 주장에 관한 논문은 단 2편(1.2%)
에 지나지 않아, 과학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역의 논문은 태도, 동기

유발, 흥미라는 세 분야에 편중되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태도’ 관련 연구에는 Jigsaw Ⅲ 협동 학습이 중학생의 과학 성취도

와 과학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Yoon, So, & Yeau, 
2005)와 같이 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나, 초 ․ 중학생의 과학에 한 태도와 환경 인식 분석(Park 
& Kang, 2007), 학교 과학 교육에서 과학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 조사(Lee & Jeong, 2004) 등과 같이 학생의 과학 관련 태도와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
‘동기유발’ 관련 연구 중에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전략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Bae & Kim (2010) 연구에서는 ARCS 전
략을 적용한 초등 과학 수업이 과학적 태도의 하위 역 중 개방성, 
비판성, 판단 유보의 역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으며,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고, Park, Kim, 
& Moon (2010)의 연구에서는 STS 자료를 활용한 ARCS 전략 수업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성취동기를 높여 학습에 한 지속적인 

동기유발로 학습에 한 태도에 효과적이며,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동

기유발이 되어 수업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시간 이후에도 학습이 

지속되어 학습습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기도 하 다. 이외에도 

Graphic Organizer 유형을 활용한 수업(Bae, Bae, & So, 2012)이나, 
동기보상 시스템 기반 모형(Lee, Byeon, & Kwon, 2012) 등 동기유발

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흥미’ 관련 연구에는 흥미도, 요소, 유발 원인, 다른 요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연구, 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

로 하는 연구 등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학생의 물리학습에서 흥미가 

주제, 동기, 활동의 3차원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각 차원별로 하위 차원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Im 
& Pak, 2000), 관찰 활동에서는 관찰결과의 특성으로 관찰을 통해 이전에

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가 얻어졌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다른 결과가 얻어졌을 때, 확실하고 뚜렷한 관찰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흥미가 발생하 다는 연구(Yu, Chun, & Jeong, 2010) 등이 있었다.
이외에, ‘가치’ 관련 연구에는 가치분석법, 역할극 및 토론, web 

forum 수업이 학생들의 양면가치태도 제고에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Jeong & Kim, 2001) 등이 있었고, ‘신념’ 관련 연구에는 물리 재학

생의 자기효능감에 성격, 사고능력, 정신능력, 학습경험, 학습전략, 과

학의 본성 이해, 학습 환경, 학습 동기의 8개 요인이 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연구(Mun, Mun, Kim, & Shin, 2013)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분야에 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아울러서, ‘주장’ 관련 

연구는 단 2편 밖에는 없었다.
한편, 과학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역 관련 연구에서도 부진학생이

나 특수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어서, 단 2편 밖에는 없었다.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큰 부진학생이나 특수학생에게 과

학에 한 흥미 증진이나 과학 학습에 한 동기유발은 과학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추후 부진학

생이나 특수학생을 상으로 정의적 역 관련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학생의 과학에 대한 생각 관련 연구의 동향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 중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과학 및 과학자에 

한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에 한 논문은 

총 69편이었다. 각 연도별로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Figure 6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증가하던 추세가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2008년을 정점으로 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총 69편의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관련 연구들을 다시 몇 개의 

세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총 9개의 세부 범주와 각 세부 범주별 

논문의 수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총 69편의 논문 중에서 22편(31.9%)의 

논문이 과학지식과 과학적 방법의 본성 등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관련 연구’ 고, 그 다음으로는 20편(30.3%)의 논문이 ‘과학의 본성 

지도 관련 수업 방법’ 연구여서 전체의 60%를 넘는 연구가 이 두 세부 

범주에 해당되었다. 즉, 국내에서 이뤄진 학생의 과학에 한 인식 

관련 연구는 부분 학생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을 조사하거나 

과학의 본성에 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 어떻게 할지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반면, 리뷰 연구나 도구 개발 연구 등, 과학에 한 인식

과 관련된 기초 연구는 2편(2.9%)에 그쳤다. 
가장 빈도수 높았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학생들이 체로 과학에 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과학의 본성에 해서는 현 적인 인식론적 관점이 다소 부족

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Han & Kim (2000)은 초중학생의 과학에 

한 이해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개방성과 간결성에 한 이해도가 

다소 낮다고 보고 하 다. 이들은 과학방법에 한 이해도와 과학이론

에 한 이해도가 상당한 관련이 있으므로 과학의 방법에 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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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categories of ‘students’ ideas about science’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예

과학에 한 인식 관련 기초 연구  2  2.9 과학의 본성에 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기 (Jang, 2004)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관련 연구 22 31.9 과학의 본성에 한 고등학생들의 견해 (Kwack, Kim, & Sung, 2002) 
과학-기술-사회/환경/윤리에 한 인식 

관련 연구 
 5  7.2 과학의 사회성과 윤리적 특성에 한 여고생의 인식: 물리 역의 소음과 방사능 단원

을 중심으로 (Choi, Chang, & Cho, 2003) 

과학자에 한 인식 관련 연구  7 10.1 초, 중, 고 학생과 예비 교사 및 초등 교사가 생각하는 과학자에 한 이미지 분석 
(Lim, Lim, Choi, & Yang, 2008)

과학 진로 인식 관련 연구  4  5.8 '과학, 기술 관련 일하는 장소 그리기'를 이용한 초등학생들의 과학, 기술 관련 직업에 
한 인식 조사 (Kim, Lee, & Noh, 2009) 

학교 과학에 한 인식 관련 연구  6  8.7 과학 실험을 왜 할까?: 초등과학 재아들이 생각하는 과학 실험의 목적 (Joung, Jang, 
& Kim, 2011)

과학의 본성 지도 관련 수업 방법 20 29.0 과학사를 이용한 소집단 토론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에 미치는 
향 (Kang, Kim, & Noh, 2004) 

특정 과학에 한 인식 관련 연구  2  2.9 첨단과학에 한 초등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교과서 내용 분석 (Kim & Park, 2009) 
교과서/전시물에 반 된 과학의 본성 

분석 관련 연구
 4  5.8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에 반 된 과학의 본성 (Lee, Shin, & Kim, 2005). 

* 논문 한 편이 세부 범주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각 세부범주의 논문 수에 모두 포함시킨 값으로, 각 세부범주 논문 수의 총 합계는 본 역으로 
분류된 69편보다 3편이 초과된 72편임.

** 본 역의 총 논문 수 69편에 한 각 세부범주(하위요소)별 해당 논문 수의 비율임

Figure 7.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science curriculum’

지도를 통해 과학 이론에 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하 다. 
Lee & Paik (2006)은 초등 6학년 265명을 상으로 Elder (1999)의 

도구를 번역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과학의 본성에 한 초등학생의 

신념은 현  인식론적 관점과 달랐다고 보고하 고, 6학년 159명 상

으로 검사한 Noh, Kim, Han, & Kang (2002)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에 해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외에도 Won & Paik (2003), Yang, Park, Kim, 
Choi, & Noh (2011)의 연구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았던 ‘과학의 본성 지도 관련 수업 방법’ 연구

들에서 보고된 주요 결과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의 변화를 기 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성을 명시적으로 가르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Kim, Kim, Kim, Kim, & 
Paik (2008)은 초등 6학년을 상으로 명시적 방법으로 과학의 본성을 

가르쳤을 때 교수 효과, 수업 전후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변화 조사하 는데,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활동을 통하여 과학의 

본성에 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수업에 한 학생들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 Bang & Kim (2010)의 연구에서도 명시적 과학의 본성 수업은 

낮은 인지 수준 군, 높은 인지 수준 군의 학생들 모두에게 일반적 수업 

보다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하 다. 이외에도 명시적으로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는 수업이 효과적

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었다(e.g., Cho, Kim, & 
Hong, 2010; Park & Hong, 2010)

적은 수이긴 하지만, 과학 진로 인식 관련 연구(4편, 5.8%)도 수행되

었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과학 관련 직업은 물리학

자, 생물학자 등 기초 과학자에, 기술 관련 직업은 기술 교사나 수리정

비 기술자 등 몇몇 직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일하는 장소로 실험실(72%)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연구(Kim, 
Shin, Lim, & Noh, 2008)가 있었다. 또, 유 ․ 초등학생 다수의 학생이 

과학을 좋아한다(76.7%)고 응답했지만, 장래에 과학자가 되겠다고 응

답한 학생은 소수(15.7%)에 불과했다는 연구(Kim & Cho, 2002)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생들이 과학자라는 직업에 해 다소 

편중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과학에 해 흥미가 있다고 해서 과학 

진로 선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과학 

교육에서도 과학 진로 교육이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었다.
역시 적은 수 지만, ‘과학의 본성에 한 기초 연구’(2편, 2.9%)도 

수행되었는데,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검사 도구를 고찰한 Na & 
Song (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외를 합하여 VNOS(Views about Nature 
of Science), VOSTS (Views on Science-Technology-Society), Solomon, 
Scott, & Duveen (1996)의 사용 빈도가 높았고, 검사 도구를 자체 개발하

기보다는 기존 도구를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이는 국내여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황의 

문제를 학생 수준에 맞게 구체적 상황의 문제로 바꾸거나, 과학 활동이나 

환경에 한 학생의 인식은 학생의 주장보다는 실제 행동에 바탕을 

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고 한 연구결과(Jang, 2004)와 비슷하게, 외국의 

검사 도구를 그 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

과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관련 연구 역시 연구의 상이 일반 

초등학생(36.2%)과 중고등학생(46.4%)이 부분이었고, 부진학생이

나 특수학생이 연구의 상인 경우는 한편도 없어서, 소수 혹은 소외 

계층의 인식에 한 연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었다.

7. 교육과정 관련 연구의 동향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문은 80편이었다. 각 

연도별로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Figure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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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categories of ‘science curriculum’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예

내용/활동 분석 및 적절성 관련 연구 43 53.8 제7차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 분석 및 평가 (Lee, Park, Lee, & 
Han, 2005) 

역 내 내용/활동의 계속성과 위계성 관련 연구 26 32.5 한국과 미국의 초등 과학 교육과정 지구 역의 학년 간 내용 연계성 분석 연구 (Suh, 
2008) 

역(교과) 간 내용/활동의 계속성과 위계성 관련 
연구

 5  6.3 초등 교육과정에서 과학과의 생물 역과 타 교과의 내용 연계성에 한 분석 (Park, 
Kang, & Kim, 2007). 

교육과정의 목표 및 평가 관련 연구 12 15.0 Klopfer의 교육모표 분류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교육목표 분석: 7학
년을 중심으로 (Kim, Lee, & Choi, 2005) 

특정 교육/사상 관점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분석/배경이론 및 제안 관련 연구

10 12.5 Big idea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과학 교육과정 틀 설계 (Bang et al., 2013) 

교육과정 내용 및 운  관련 인식/실태 관련 연구 15 18.8 제7차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 운  실태 분석 (Kwak, 2004a)
연차별 교육과정 비교 관련 연구  9 11.3 초등과학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지질 역에 관한 내용 분석 (Cho & Kwon, 2005)
국가 간 교육과정 비교 관련 연구 18 22.5 우리나라, 미국, 국, 일본, 싱가포르의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Lee & Kim, 2004) 

교과용도서의 전반적 개발 방향, 체제 및 운  
관련 연구

11 13.8 초등학교 3-4학년 차세  과학 교과서 체제 개발 연구 (Lim et al., 2007) 

교육과정 개발(개정) 절차 및 방식 관련 연구  4  5.0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및 총론과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Lee, 2004) 
* 논문 한 편이 세부 범주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각 세부범주의 논문 수에 모두 포함시킨 값으로, 각 세부범주 논문 수의 총 합계는 본 역으로 

분류된 80편보다 73편이 초과된 153편임.
** 본 역의 총 논문 수 80편에 한 각 세부범주(하위요소)별 해당 논문 수의 비율임.

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7년에 상 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

다. 이 시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을 준비하여 완료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7차 교육과정 이후 10년 만의 개정이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들이 상 적으로 많이 수행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짧은 기간 만에 다시 개정되었던 2009 개정(과
학과는 2011년 고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기에는 교육과정 관련 

연구의 빈도수에 특별한 증가가 보이지 않았다.
총 80편의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을 다시 세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

는데, 총 10개의 세부 범주와 각 세부 범주별 논문의 수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총 80편의 논문 중에서 ‘내용/활동 분석 

및 적절성 관련 연구’가 총 43편(5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물리, 화학 등 동일한 

‘ 역 내 내용/활동의 계속성과 위계성 관련 연구’로 26편(32.5%)의 

논문이 이 세부 범주에 해당되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가 간 교육과정 비교 관련 연구’로 18편(22.5%)이었다. 결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활동을 분석하거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성을 논의한 연구, 내용이나 활동의 계속성이나 

위계성에 한 연구, 그리고 국가 간 비교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타 역(예를 들면, 물리와 화학)이나 타 교과 

간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연구(5편)나,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및 서술 

방식 등에 한 연구(3편)는 전체 교육과정 연구 중에 6.3%와 5.0%에 

그쳤다. 한편, Table 7의 각주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은 2개 이상의 세부 범주에 걸친 연구들이 다른 역에 비해 

상 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많은 경우 종합적

인 측면을 고려해서 수행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장 빈도수 높았던 ‘내용/활동 분석 및 적절성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학습할 내용이 많거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Lee, Park, Lee, & Han (2005)
은 교육과정 연구 개발 보고서 및 논문, 우리나라 제7차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 국 교육과정, 일
본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초등학생 4158명, 교사 

542명, 교  교수 21명을 상으로 교수-학습 방법, 학습량, 학생의 

이해도, 내용의 수준 및 난이도, 학생의 흥미도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축소와 난이도 조정을 강조하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구성 및 연계, 학습량의 측면에서 해결되지 못하

다고 결론 내렸다. 비슷하게, 위의 연구와 연결된 중등 과학교육과정

의 연구(Lee, Park, & Lee, 2006)에서는 연구 결과, 각 학년의 주제 

또는 단원수가 지나치게 많고 단원 간 연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유사

한 것은 통합하여 단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 또, 시수 비 

및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학습량이 많고 초, 중, 고교 간 내용의 중복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학 개념수와 활동 수는 수업 시수, 교사의 

수업 부담, 실험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복 내용 배제와 탐구 활동 

수 감축 등으로 적정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 다. 
이외에도 Kim & Kim (2012)의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 과학과 교육과

정의 입자 관련 내용을 국제 비교하여 도입 시기와 관련 내용 제시 

순서를 검토하여, 원자 구조에서 원자 법칙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 

현재 순서 보다는 원자 법칙에서 원자 구조로 바꾸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하 다.
두 번째로 빈도수 높았던 ‘ 역 내 내용/활동의 계속성과 위계성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체로 학년에 따라 지나치게 내용

이 비약적으로 전개되거나 위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화 및 특징을 살펴본 Kim & 
Kim(2012)의 연구에서는 부분의 입자와 관련된 핵심개념이 중학교 

1~3학년군에 제시되어 있고,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개념보다는 활동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초, 중, 고등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의 연계

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 다. 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

적으로 미시적 상인 원자 구조(전자, 핵)는 낮은 학년에서, 원자 구조

보다 거시적 상을 다루는 원자 법칙(질량보존의 법칙, 원자설)은 높

은 학년에서 제시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지구 역의 학년 간 

연계성 분석한 Suh (2008)은, 지질 역의 학년 간 개념의 수직적 연계

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지구 표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명시하고 있고 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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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students’ learning 
and classroom activity’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심화되어 수직적 연계성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

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학년마다 관련 개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학년 간 위계 개념에 큰 차이가 없이 내용을 다룸으로써 세부 

내용 및 개념의 수직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하 다. 
‘교육과정 내용 및 운  관련 인식/실태 관련 연구’들은 체로 교육

과정의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많고 어렵다는 

교육과정 내적인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여건에 의한 어려움 등을 

보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48명의 고등학교 물리 교사를 상으로 

2009 개정 고등학교 물리Ⅰ 교육과정과 평가에 한 현장 교사의 의견

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본 Lee (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과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한 규정이 미흡하여 많은 교사가 새로 

도입된 교과내용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7차 중등학교 

과학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  실태를 분석한 Jeong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는 응답은 21.2%로 아주 

낮게 나타났고, 인력 부족, 시설의 미비, 여건의 미비 등으로 수준별 

수업 준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

(e.g., Hong, 2010; Sim, Shin, & Lee, 2010) 에서 현실적인 여건의 

미비와 제시된 활동의 모호성 등으로 운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과정의 목표 및 평가 관련 연구’ 에는 기존의 관련 사항

들을 분석하는 연구(e.g.,, Kim, Lee, & Choi, 2005; Lee & Kim, 2004)
와 더불어, 앞으로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나 목표, 내용 선정에

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Kwak 
(2013)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핵
심역량’을 우리나라 과학교육 과정의 목표에 반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핵심역량을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에 어떻게 반 할 수 있는

지에 해서 논의하 다. 또, 적은 수(5.0%)이긴 하지만, ‘교육과정 

개발(개정) 절차 및 방식 관련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교육과정 개발

(개정) 시 충분한 연구 시간의 확보, 현장의 상황에 한 충분한 고려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 다(e.g., Lee, 2004; Sim, Shin, & Lee,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추후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개정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8.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 관련 연구의 동향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 중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 관련 논문은 총 259편
이었다. 각 연도별로 빈도수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8과 같다.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 관련 논문들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Figure 
8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초반에는 거의 매년 20여 편 이상이 

출판되었으나 200년 이후로는 략 15편 내외로 출판되고 있어, 전체

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ure 1에서 볼 

수 있었던 6개 학회지 전체 논문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는 상반되

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특정한 수업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던 경향이 2000년
 중반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총 259편의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을 다시 몇 개의 세부 범주로 나누

어 분석하 다. 세부 범주의 구성을 위해,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습/수

업 활동’ 역의 특징을 감안하여, 기존 문헌으로부터 특정한 틀을 

가져오기보다는 귀납적으로 각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혹은 수업

활동들을 범주화하여 세부 범주를 구성하 다. 우선, 공통적인 수업 

방법이나 수업 전략, 교수 방법이나 교수 전략, 수업 모형 등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묶어 략적으로 범주화한 후, 가급적 모든 관련 논문이 

범주화 될 수 있도록 선정된 범주들을 통합 혹은 나누거나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

된 총 19개의 세부 범주와 각 세부 범주별 논문의 수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59편의 논문 중에서 협동학습을 

다룬 연구가 32편(12.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내 과학교육 연구

에서 학생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수업 상황을 많이 고려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생들의 협력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수업활동으로 권장되는 협동학습, 토의 수업, 상호작용 학습, 논
증활용 수업 등을 다룬 논문들이 각각 32편(12.4%), 12편(4.6%), 6편
(2.3%), 4편(1.5%)으로, 모두 합치면 전체 논문들 중에서 약 2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59편의 논문 중 약 73% 정도의 연구들은 학습의 결과를 

측정할 때 개별적인 검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개념 이해도, 학업 

성취도, 개념 변화 여부 등을 조사한 연구들이었다. 반면, 학습의 참여 

과정이나 참여 정도 등과 같이 학습의 과정을 직접적인 평가의 상으

로 하는 연구들은 상 적으로 적었다. 후자의 논문들은 체로 학습을 

사회적 참여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전제한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Kang, Han, Jeong, & Noh (2001)의 논문에서는 사회적 합의 

전략 소집단에서 학생들이 가설을 비교, 평가할 때 메타인지 진술, 
의견제시형 칭적 상호작용 단위, 탐구형 에피소드가 많이 구현되었

음을 밝힌 바 있다. Jeon & Noh (200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해결자

-청취자 역할로 문제해결 전략의 4단계(이해-계획-풀이-검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각 소집단의 언어 특성을 조사하여, 사회

적 과정으로서의 학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외에도, Lee & Kang (2008)의 연구와 같이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하거나, Han, Kwon & Kim 
(2000)의 연구처럼 포트폴리오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조사하

여 학습의 사회적 과정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인지적 결과물을 평가하는 연구들에 비해 상 적으

로 적게 수행되고 있었다. 
개인의 인지적 과정과 사회적 참여 과정은, 예를 들면 Joung(2014)

의 연구에서 제안된 과학교실 탐구공동체 모형과 같이, 교실 안에서 

적절히 통합되어야 할 요소이므로 학습의 결과 평가에서도 모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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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categories of ‘students’ learning and classroom activity’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예

협동학습 32 12.4 중학교 과학수업에 적용한 Jigsaw 협동학습의 효과 (Park & You, 2007)

교수매체활용 수업 24 9.3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활용수업이 생물교과의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Lee, Cho, & 
Kim, 2001)

일상생활적용 수업 17 6.6 울산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 한 STS 모듈의 개발 및 적용 효과 (Kang, Ha, & Cha, 2008)

인지과정중심 수업 18 6.9 사고 기술에 따른 Graphic Organizer 유형을 활용한 초등 과학 수업이 학업성취도, 과학탐구능력, 학습동기에 
미치는 향 (Bae, Bae, & So, 2012) 

개념도/개념변화 16 6.2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생물 역의 개념도 활용수업 효과 (Kim & Park, 2002)
표현활동/글쓰기/그림 16 6.2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탐구 모듈에서의 SWH 활용 효과 (Lee & Kang, 2008)

과학적 사고 활동 17 6.6 Thinking Science 프로그램의 확률 활동이 초등학생의 확률적 사고 신장에 미치는 효과 (Kim, Shin, Lee, Choi, 
& Choi, 2005)

문제중심학습 13 5.0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Hong & Lee, 
2008)

학습동기 강조 수업 13 5.0 동기 유발 전략을 적용한 생물 수업이 중학교 과학 재들의 과학 관련 태도와 생물 역에 한 흥미도,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Kim, 2008)

토의 수업 12 4.6 중학교 과학과 토의 학습을 위한 자료개발과 적용 효과: 힘과 운동 개념을 중심으로 (Choi, Cho, Kim, & Kim, 
2000)

비유 수업 12 4.6 포화 용액 개념 학습에서 비유 표현 방식과 언어적 학습 양식에 따른 비유 사용 수업의 효과 (Kang & Seo, 
2012)

실험 방법 14 5.4 세 가지 다른 중화적정 실험 방법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산, 염기 관련 개념의 이해 분석 (Ree, Park, & Lee, 
2011)

포트폴리오 8 3.1 초등 과학 수업에서 포트폴리오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과학 탐구능력에 미치는 향 (Han, Kwon, & Kim, 
2000)

순환학습 7 2.7 5E 순환 학습 모형을 적용한 생물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태도에 미치는 효과 (Kim, 2009)
상호작용활동 6 2.3 분자의 운동에 한 개념 학습에서 상호동료교수 전략을 활용한 CAI의 효과 (Kim & Noh, 2006)

논증활용 수업 4 1.5 논의과정을 강조한 교수학습 전략이 중학생들의 인지발달, 과학개념 이해, 과학관련 태도 및 논의과정에 미치는 
향 (Kang, Kwak, & Nam, 2006)

자기조절학습 6 2.3 자기조절학습 수업 모형을 적용한 과학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조절능력 및 학업 성취,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향 (Chun & Ahn, 2010)

질문활용 수업 5 1.9 질문 강화 수업이 중학생들의 질문 수준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향 (Chung & Bae, 2002)
발견학습 모형 3 1.2 초등과학 재교실에서 발견 학습 모형 수업에 효과적인 환경 조건의 탐색 (Lee & Jhun, 2006)

기타 16 6.2 과제 학습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Kwon 
& Lee, 2007)

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이다. 즉, 학습을 개인의 인지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에서도 토론이나 실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반 로 학습을 사회적 참여 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에

서도 개념 변화나 학업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래에 국내외 과학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

량에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기(타인과 관계 맺기, 팀 속에서 

일하고 협동하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나, ‘ 인관계’, ‘참여와 

공헌’ 등이 포함된다거나(Kwak, 2012), 실제 상황에 결부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이해

의 교섭(negotiation of understanding),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아이디

어 공유, 그리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책임 등을 중시하는 등(Crawford, 
Krajcik, & Marx, 1999) 학습에 한 공동체적 접근과 참여 자체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Joung & Chun, 2014) 등을 감안한다면, 학습의 

인지적 결과와 더불어 학습이 일어나는 공동체 속 참여 과정에도 직접

적으로 주목하는 연구가 좀 더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순환학습모형(7편, 2.7%)이나 발견학습모형(3편, 1.2%)을 다

룬 연구는 상 적으로 그 빈도가 낮았고, 부분 2000년  초반에 출

판된 논문들이었다. 현재 교육 학교와 사범 학의 교과교육 강좌와 

교원 임용 시험에서 수업 모형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교원양성 학이나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좀 더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 관련 연구의 동향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과학 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 중 비형식 교육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논문은 총 54편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 역으로 선정한 8개 

역 중 출판된 논문 수가 가장 적었다. Figure 9은 각 연도별로 출판된 

논문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Figure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이후에 출판된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 관련 논문의 수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따라서 빈도수가 크게 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5년까지는 비교적 급격하게 논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시 매우 적은 수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는 다시 상 적으로 많은 논문이 출판되었

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전체 논문 수가 적어 작은 차이가 크게 부각되는 면도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관심과 활동이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학교 

교육과 달리, 비형식 교육은 상 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에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관련 논문

수가 비교적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가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표적인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 건립 계획이 통령에 

의해 발표된 시점이 2001년 과학의 날이었다는 점(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2015)에서 나타나듯이, 국가 정책적으로 과학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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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students’ learning 
in informal settings’

Table 10. Frequency of the papers related to each sub-categories of ‘students’ learning in informal settings’ 
세부 범주 논문 수 비율(%) 예

과학관 · 학연구소 · 유적지 · 박물관 탐방 20 37.0 과학관 전시물의 특징과 학생들의 전시물에 한 인식: 서울시 소재 3 개 과학관을 중심으
로(Kim & Song, 2003)

야외 과학 체험학습 14 25.9 생태적 소양 함양을 위한 토양 종자 은행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Ju & Kim, 2012) 
과학전람회/과학탐구 회/과학발명 회 2 3.7 현행 전국과학전람회에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Choi & Han, 2001)

과학캠프/과학놀이마당/과학강연회 5 9.3 과학동산 운 에 관한 질적 연구(Chae & Lee, 2002)

R&E 또는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3 5.6 과학고 및 재고 Research and Education (R&E) 수행과정 및 운 환경 분석: 지도자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Jung, Chae, & Ryu, 2012)

온라인 과학 학습 2 3.7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온라인 물리탐구토론의 특징(Lee & Kim, 2004)
생활과학교실/이동과학교실 4 7.4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이동과학교실의 특징 분석(Lee et al. 2009).

기타(복합 상황 등) 4 7.4 창의성센터 건립을 위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조사(Lee, Choi, & Jhun, 2012)

활성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기간이다. 또, 상 적으로 많은 논문이 출판

된 2012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이 고시된 2001년과 거의 겹친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 따른 빈도수

의 차이는 비형식 교육을 통한 과학 학습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교육계 내부의 관심 및 노력과 더불어 국가 정책 등 외부의 관심 

및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총 54편의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 관련 연구들을 다시 몇 

개의 세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 다. 보통 국내에서는 비형식 교육

(informal education)을 정규 학위를 부여할 수 없는 기관에서 일어나

는 학습을 통칭한다(Choi et al., 2006). 예를 들어, 학부설 평생교육

원, 사설 교육기관(학원), 평생교육 시설, 문화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형식 교육의 정의를 감안하여, 
우선 비형식 교육이 행해지는 기관이나 장소의 특징, 행사나 활동의 

특징에 따라 략적으로 범주를 선정한 후, 개별 논문들을 범주화하면

서 가급적 모든 관련 논문이 범주화 될 수 있도록 선정된 범주들을 

통합 혹은 나누거나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총 8개의 세부 범주와 각 세부 범주

별 논문의 수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총 54편의 논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던 연구는 ‘과학관 ․ 학연구소 ․ 유적지 ․ 박물관 탐

방 학습’ 관련 연구(37.0%) 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던 연구는 ‘야외 과학 체험학습’에 관한 연구(25.9%) 다. 반면, ‘과학

전람회/과학탐구 회/과학발명 회’에 관한 연구와 ‘온라인 과학 학

습’에 관한 연구는 각각 단 2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빈도수의 

차이는 국내 비형식 과학 학습에 한 연구들이 과학관, 박물관, 유적

지 등 비형식 기관 탐방 활동에 한 연구와, 야외 관찰 학습 등의 

야외 과학 체험 학습 관련 연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과학관 ․ 학연구소·유적지·박물관 탐방 학습’ 

관련 연구들에는 자연사 박물관 활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생물 분류

군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거나(Park & Shim, 2012), 자연사 박물관에 

제시되어 있는 진화에 한 증거 기반 설명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비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연구(Jung, 
Lee, & Kim, 2010), 그리고 석빙고(Cho & Kim, 2001)와 수원 화성

(Choi & Pak, 2004)과 같은 전통문화 유적지 탐방이 과학적 탐구 태도

나 과학적 안목의 형성에 긍정적 이었다는 연구 등, 비형식 교육 기관

을 활용한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

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관 전시 패널(설명글)이 일방적 정보 

제공에서 좀 더 상호 의사소통의 성격을 띠어 초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술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연구(Lee et al., 2011)나, 전시물의 설명 방식을 패널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조작형 전시물의 작동을 좀 세련되게 하고 조작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연구(Kim & Song, 2003) 등,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들

을 지적한 연구들도 있었다. 결국,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비형식 

기관 탐방 활동이 학생의 과학 학습에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의 전시 방식과 설명 방식의 개선 등이 수반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온라인 물리탐구토론의 특징을 연구한 Lee & Kim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탐구토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숙고가 가능한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형식 교육의 일환으로 ‘온라인 과학 학습’을 다룬 연구는 위의 연구

를 포함하여 단 2편(3.7%)에 지나지 않았다. 근래 SNS(Social Network 
System)의 발전 등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온라인을 활용한 비형식 과학 학습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과학교육 관련 학회지

에 게재된 논문들을 상으로, 근래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된 국내 

과학교육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과학 교육

과정 개발이나 정책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기초자료와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국내의 표적인 6개 과학교육 관련 학회지(‘한국과학교

육학회지’, ‘초등과학교육’, ‘새물리’, ‘ 한화학회지’, ‘생물교육’, ‘한
국지구과학회지’)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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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을 분석하 다. 분석을 위해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총 8개의 

과학 학습 역(‘학생의 개념’, ‘학생의 사고’, ‘탐구’, ‘정의적 역’,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수업활동’, ‘비형

식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을 선정하 고, 각 역별 세부 범주를 구성

한 후, 이에 따라 빈도수, 상, 주요 결과 등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근래 수행된 국내의 과학 학습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에 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에서 2000년부터 약 15년간 이뤄진 국내 과학 학습 관련 

연구들은 다소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물리 

개념에 한 연구는 역학 분야(50.6%)와 전기 분야(38.8%)에 편중되

어 있었고, 화학 개념에 한 연구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45.9%)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 탐구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체의 약 67%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 및 통합 탐구 능력과 같이 탐구를 과정 

기능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연구 다. 이러한 특정 분야에 한 

편중은 그 분야가 특별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하

거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 정확한 원인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겠지만,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특징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정 역에 편중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의 상도 다소 편중되어 있었다. 2000년부터 약 15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과학학습 관련 연구들은 부분 초등학생과 중등학

생을 상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본 연구가 교사와 예비교사를 상으

로 한 연구는 분석 상에 제외하 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룬 것은 당연한 분석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중에서도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학습부진 학생이나 

특수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이른바 과학교육의 소외 계층에 한 연구

는 턱없이 부족하 다. 예를 들어, 정의적 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진 학생이나 특수 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2편에 불과 했으며, 
과학에 한 학생의 생각에 한 연구에서는 한 편도 찾아보기 어려웠

다. 근래 모든 이를 위한 과학 교육이 큰 흐름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슬로건으로서만 모든 이를 위한 과학 교육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

이나 특수학생 등 소외 계층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모든 이를 위한 

과학 교육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념, 사고, 태도 등의 형성 과정이나 발달 과정 보다는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에 다소 편중되어 있었다. 물론 현재 상태를 진단

하는 것은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개념이나 사고력 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알아보는 종단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제안은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를 갖기 어려

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의 이론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하거나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에 비해 새로운 관점이나 이론의 창안, 적절한 도구의 개발 

등 새로운 분야와 주제를 개척하는 연구가 상 적으로 미흡하 다. 
예를 들어, 탐구와 관련된 역의 연구들은 부분 과정 기능으로서의 

탐구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이뤄진 연구 고, 참탐구 혹은 참여로서의 

탐구 등 전통적인 탐구에 한 관점을 넘어서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 또,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연구나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을 조사하는  연구는 부분 몇몇 기존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의 개발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미흡하 다. 국내 과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내 과학 교육에 

적절한 이론이나 도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의 적절성이나 연계성, 교육과정에 

한 안내, 개정 과정 등에 해서 비판적인 연구 결과가 많았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시수 비 학습량이 많고 초, 중, 고교 

간 내용의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년에 따라 지나치게 내용이 

비약적으로 전개되거나, 개념의 제시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현실적인 여건의 미비와 제시된 활동의 

모호성, 안내의 미흡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운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의 확보나 학교 현장에 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학 교육과정이 내용의 적정성과 연계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축적된 연구에 기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교육계 외부로부터 오는 하향식 개정 요구에 의해 교육

과정이 촉박하게 개정되는 실태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실태를 온전히 다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적어도 과학교육계 내부에서라도 미래 사회를 비하는 과학과 목표, 
학년별 적정 과학 개념, 개념의 횡적 및 종적 위계, 학습발달진전

(learning progression), 교과서 개발 체제의 개선 방향,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과정 운 의 어려움 등등, 또 다시 촉박하게 진행될 교육과

정 개정에 비하여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수

행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많은 연구들이 학생의 개념, 탐구, 태도, 수업 방안이나 활동 

등 직접적인 학교 과학 교육 활동과 관련된 연구 으며, 다소 간접적이

기는 하나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들은 상 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약 15년간 주요 6개 과학교육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생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257편, 탐구 관련 연구는 

137편, 정의적 역 관련 연구는 168편, 학생의 학습/수업 활동 관련 

연구는 259편이었지만, 과학에 한 이미지나 과학 진로에 한 생각 

등이 포함된 학생의 과학에 한 생각 관련 연구는 69편, 비형식 교육

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학습 관련 연구는 54편에 그쳤다. 물론, 학교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와 아울러서 학생들의 터전인 

학교 밖 상황에 기반을 둔 과학 학습이나, 학생들의 과학에 한 이미

지 제고를 통해 과학 진로 포부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

들 역시 미래를 비하는 과학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과학학습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

기 위해서 예비교사나 현장 교사를 상으로는 하는 연구들은 제외하

다. 이점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예비교사와 현장교사가 

과학 개념에 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과학의 본성에 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수 방안의 고안 능력과 활용 능력은 어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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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이를 위해 어떤 교육과 연수를 받고 있는지 등은 학생의 과학 

학습에도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본 연구가 2014년 

이후의 최근 연구 결과를 동향 분석에 반 하지 못하 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 상태에

서라도, 근래 약 15년 동안의 과학 학습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과학 교육과정 개발이나 정책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의 연구를 더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국문요약

타당하고 효과적인 과학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는 축적된 연

구 결과에 근거한 과학교육 정책의 결정이나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방법 및 적절한 학습 자료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로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
까지 국내 주요 과학교육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상으로, 
근래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된 국내 과학교육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과학 교육과정 개발이나 정책 개발, 교수학

습자료 개발 등에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국내 6개 주요 과학교육 관련 학회지에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게재된 과학 학습 관련 논문을 분석하 다. 분석은 총 8개의 과학 학습 

역(‘학생의 개념’, ‘학생의 사고’, ‘탐구’, ‘정의적 역’, ‘학생의 과

학에 한 생각’,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수업활동’, ‘비형식 교육에

서 학생의 학습’)과 각 역의 세부 범주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특정 분야와 특정 상에 편중되어 있었

다. 또, 발달 과정보다는 현재 실태를 진단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새로

운 이론이나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상 적으로 적었고, 다소 직접

적이진 않지만 학생의 미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이나 비형식 학습에 한 연구 역시 상 적으로 적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이나 정책 개발, 교수학습자

료 개발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에 해 논의 하 다.

주제어: 과학학습, 학생의 학습, 과학교육 연구, 과학교육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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