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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래 사회를 이끄는 혁신적인 생각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다원화 사회 적응력 등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은 21세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21세기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인 ‘창의와 혁신’을 ‘창의적으

로 사고하기’, ‘창의적인 협업’, ‘혁신의 실행’으로 구분하 다. 국

의 ‘창의 문화 교육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NACCCE)’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50년에 걸친 계획으로 미래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

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부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융합적

인 역량을 갖춘 인재의 융성을 강조하고자 융합인재교육(이하 

STEAM 교육)의 목표와 특성을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

한 교육 지원 사업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 지원 사업 중 하나인 STEAM R&E 사업은 실생활

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

고, 연구 과정을 설계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다. STEAM R&E는 기존의 R&E(Research & Education, 이하 R&E
로 칭함)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교육방법이다. 일반 

R&E 수업이 과학적 탐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인 반면에 

STEAM R&E에서는 ‘STEAM’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도 알 수 있듯

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과제를 발견하

여 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 STEAM R&E 참여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자신들의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을 설계한 후 연구계획

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연구계획서 중 전문가 평가에 의해 선정된 

과제는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이전에 R&E 프로젝트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고 학생들도 

STEAM R&E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STEAM R&E 사업은 

과학고등학교, 재학교, 과학중점학교 뿐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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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도 장기간의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 다. 이에 기존의 R&E 프로그램이 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과
학중점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 연구 과정을 경험하여 창의적 이공계 

연구자 양성을 목표한 것(Lee, Choi, & Hwang, 2011; Seo et al., 
2006)과는 달리 STEAM R&E 사업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R&E와 

같은 장기간의 프로젝트 학습을 경험하게 하여 그 효과로 창의성이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Kim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

서는 STEAM R&E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성장을 확인하여 본 사업

이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R&E는 과학적 탐구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 교수학습방법으로, 

사사교육을 기본구조로 한다(Choi et al., 2003). 학생들이 연구를 수

행하며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인 ‘교육을 통한 연구’로써의 R&E는 

2002년 한국과학 재학교에서 처음으로 수행되었다(Jung, Ryu, & 
Chae, 2012). 처음 R&E와 같은 연구 중심의 교수학습은 학교의 틀을 

넘어선 학생-교사-과학자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Houseal, 
Abd-El-Khalick, & Destefano, 2014; Moss, Abrams, & Kull, 1998)을 

특징으로 하 다. 이 프로그램이 과학고 뿐 아니라 과학중점학교에 

확산되었고, 현재 일반고에서도 수행되면서 R&E는 ‘과제연구’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어떠한 과제

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교사나 과학자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어왔다. 이에 R&E는 소그룹 학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자율연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율연구란 스스로 개인이나 단체가 문제를 찾아 기존의 지식

과 기술을 적용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면서 문제의 해결안을 찾거나 

새로운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Johnson & 
Johnson, 1986). 또한 학습자들이 직접 실천적 전문가로 느끼고, 행동

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조사활

동 혹은 예술적 생산 활동이다(Renzulli & Reis, 1997). 미국의 경우 

자율연구는 자신이 고안하고, 지도자와 함께 학습 과정을 스스로 구

성하는 기회로 전공분야 및 진로와 관련이 있으며, 수업 내용의 심화

나 교육과정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Han et al., 
2009).

R&E 수행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과학자의 핵심 

역량을 과학 재들에게 길러주자는 연구(Park, Yoon, & Kang, 2014)
나 자유탐구를 위한 질문목록을 개발하여 고등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통해 연구 수행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

(Cheong et al., 2014)가 이루어졌다. 또한 창의적 이공계 연구자 양성

을 위해서는 예비연구자들이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

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므로(Yu, Kang, & Kim, 2013), 과학자나 

공학자의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Hwang, 2015), 역사 속에서 잘 알려

진 과학자의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Gu et al., 2011; Kim, Seo, & 
Park, 2013; Kim et al., 2013)가 이루어지고 있다. Lee & Kim(2016)
은 학습에 대한 참여 및 R&E 팀이라는 실행 공동체로서의 합법적 

주변 참여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과학적 실행과 인식의 변화를 연구하

다. 이전 연구들을 통해 R&E 프로젝트 경험이 학생들의 예비 과학

자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기존의 R&E 프로젝트는 대부분 과학고등학교, 
재학교, 과학중점학교 학생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자율적인 연구 과제가 과학 재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탐구에 의욕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있다는 주장은 여러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목표도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로 양성

하는데 두고 있다. 이처럼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 중등교육의 현실은 창의성의 개발

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재의 중등교육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창의

적 인재’는 일반적인 창의성 개념의 맥락에서 고차적 사고력,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방성, 호기심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인식되어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창의적 인재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현재 여러 연구자들은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적 인재의 특성을 정할 때 ‘역량(competency)’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Cho(2011)는 창의적 인재의 특성을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산출해 내는 역량을 가지는 것으로 정

의하기도 하 다. 이같이 어떤 특성을 역량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이

전의 창의성의 일반적 특성을 넘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이 사회

적 맥락 속에서 어떤 직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인지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역량을 고려한 관점에서는 인성을 도덕성, 이
타성 등으로 초점을 두고 해석하기 보다는 창의성을 촉진하여 발현하

게 하는 인간관계에서의 판단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Kwak, 2011). Chi & Ju(2012)는 창의성과 역량의 개념을 심도 있게 

탐색하 으며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인지적 접근, 정의적 접근, 통합

적 접근으로 분류하 다. 창의성의 인지적 접근은 지적능력과 고차원

적 사고 능력을 포함하며 확산적 사고와 활동, 일반적 지식과 기능, 
구체적 역의 지식과 기능, 문제해결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의적 

접근은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인성적 특성들을 의미하며, 호기심, 
개방성, 인내심, 독립성, 몰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통합적 관

점은 인지적 역이나 정의적 역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 요인들이 

포함되며, Kim(2011)이 주장한 새로움 추구력, 가치로움 추구력, 산
출물 양산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창의적 인재 역량은 자신의 업무나 

직무 역에서 창의적인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개

인의 특성으로 지식, 태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Chi & Ju, 2012). 창의적 인재 역량은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산출해내는 능력, 자신의 

업무나 분야에서 창의적 수행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산출하는 특성이

다 (Lee et al., 2011; Choi et al., 2011). 따라서 미래의 창의적 인재는 

새로운 것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Cropley, 2011), 
산출물을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으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Chi & Ju, 2012).
과학고등학교에서 R&E를 경험했던 대학생들은 R&E 경험이 연구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적, 정의적, 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다(Choe & Tae, 2015).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STEAM R&E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후의 학생들의 창의 

인재 역량이 성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STEAM R&E 프로젝트를 통해 STEAM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창의적 인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변화를 확인하 다. 
또한 과학고등학교, 재학교, 과학중점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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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과학중점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STEAM　R&E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통해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16년 STEAM　R&E에 참여한 612명의 고등학생이

다. 이들 중 사전 설문조사에는 312명, 사후 설문조사에는 300명이 

참여하 다. 사전 검사에는 학년별로 1학년 115명, 2학년 187명, 3학
년 6명, 무응답 4명이 참여하 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 188
명, 여학생 119명이며, 무응답 5명이었다. 사후 검사 참여자는 학년별

로는 1학년 109명, 2학년 190명이 참여하 고(무응답 1명),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 171명, 여학생 126명이며 무응답 3명이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사전, 사후 응답자 수는 Table 1과 같다. 

과학

중점고
일반고 과학고

재

학교

자율형

사립고
무응답 전체

사전 115 95 51 36 11 4 312
사후 133 62 37 25 7 36 300
전체 248 157 88 61 18 40 612

Table 1. Number of pre and post survey participants by 
school type

2. STEAM R&E 프로젝트 

2016년 STEAM R&E 프로젝트 사업은 3월에 참여 팀이 선정되었

으며, 4월∼12월 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총 130개의 참여 

팀이 선발되었다. 참여 학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학중점학교

(39%), 일반계고등학교(29%), 과학고등학교(15%), 재학교(1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6%)에서 참여하 다. STEAM R&E 참여 팀은 

지도교사 1인과 5인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관련 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1인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자율연구나 R&E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방법이 부족하며, 학생 연

구를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가 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도방법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Jung, 
Ryu, & Chae, 2012). 이것은 연구의 특성인 개방적 상황에서 나타난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Han, Kang, & Kim, 2013; Seo et al., 2012; Shin, Jonassen, & 
Mcgee, 2003). 이러한 교사들의 지도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STEAM R&E 참여 팀의 교사 워크숍을 실시하 으며, 연구

진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컨설팅, 중간발표회를 

실시하 다. 또한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최종발표회를 통

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교사 워크숍은 5월 중에 시행되었으며 STEAM R&E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R&E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함께 R&E 활동 지도를 위한 연구 설계 방안, 연구윤리, 그리고 특허 

출원과 관리 등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5년 STEAM 
R&E의 우수사례 발표와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활동을 함께 운 하

다. STEAM R&E 연구팀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 컨설팅은 7월∼9월에 이루어졌다. 기존에 운 되었던 

STEAM R&E 프로젝트에서 참여 팀과 전문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

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온라인 형식과 오프라인 

형식을 순차적으로 활용한 블렌디드 모형을 적용하여(Lim, 2004) 온
라인 컨설팅 1회, 오프라인 컨설팅(중간발표회) 1회를 운 하 다.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제

작하 고, 실제로 참여 팀이 연구 활동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

적 실행방안을 함께 제시하 다. 컨설팅 가이드라인의 전략으로는 

(1) 현재 연구 진행상황 분석, (2) 연구팀이 해결해야하는 문제, (3)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탐색, (4) 실행 계획 제언의 4단계가 포함되었으며, 
컨설팅을 위한 평가기준은 (1) 주제 및 내용의 적합성, (2) 창의성, 
(3) 연구과정의 적절성, (4) 연구결과 처리의 네 가지 역을 제시하

다. 온라인 컨설팅은 이메일과 온라인 카페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중간발표회에서는 참여 학생의 구두발표와 전문가의 질의응답을 통

해 이루어졌다. STEAM R&E 참여 팀의 연구 성과물은 11월에 이루

어진 최종발표회에서 발표하 으며, 성과물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함께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를 준비하 고 전문

가 평가단의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Chi & Ju(2012)가 제안한 창의적 인재 역량 측정도

구를 사용하 으며, 이들이 제안한 창의적 인재 역량의 구성요인은 

Table 2와 같다. 창의적 인재 역량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정의적 성향이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사회적 맥락 연계하여 효용성 높은 산출물 또는 행동을 생산해 내는 

능력이다(Sun, 2014). 이에 창의적 인재 역량은 인지적, 정의적, 사회

적 특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인지적 특성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기존

의 지식과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응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이다. 정의적 특성은 하나의 과제

에 대해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이를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창의적 인재 역량의 사회적 특성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산출물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동력이 되는 특성이다. 
측정도구는 Chi & Ju(2012)가 개발한 5점 리커트 척도의 검사지로, 

총 32개 문항과 9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Chi & Ju(2012)는 개발

한 검사지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 으며, Rasch 모형에 

의한 문항 적합도를 검사하여 초기 개발된 문항 중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 다.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검사지의 

하위 역들 간의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하 다(설명변량 =51.63%, 
χ2=1116.200, df=452, CFI=.892, TLI=.874). 따라서 창의적 인재 역

량의 구인으로 3개 역의 9개 요인을 제안하 다. 3개 역은 인지

적, 정의적, 사회적 역이다. 인지적 역은 고차적 사고력, 확산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정의적 역은 호기심, 개
방성, 감수성, 과제집착력의 구인을 가진다. 사회적 역의 구인은 

사회가치추구, 협동 및 배려의 2가지 구인을 포함한다. C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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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2012)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인지적 특성이 다른 두 역에 비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확산적 사고력과 고차적 사고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Cronbach-α 값은 Chi & 
Ju(2012)의 연구에서는 .920으로, 그리고 본 연구 대상자들의 측정에

서는 사전검사에서 .947, 사후검사에서 .953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

내었다.
이 같은 측정 도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기 보고를 

수치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도구를 사용한 측정 결과는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수치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한 샘플 집단의 평균적

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협력적 프로

젝트 참여 경험에서의 변화 양상에 대한 탐색적 해석을 하는 것에 

집중하 다.

4. 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수행된 STEAM R&E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6 STEAM R&E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재 역량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STEAM R&E 
활동은 연구 주제를 찾는 것에서부터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

를 직접 수행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약 1년 간 수행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 중 프로젝트계획서 

작성 후 직접적인 수행을 시작하는 5월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11월
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STEAM R&E 활동이 시작되는 초기(사전)
와 활동을 모두 마친 후(사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검사지

를 통한 측정결과는 각 역별로 평균을 계산하 으며, 이를 바탕으

로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사전 검사

와 사후 검사 결과를 SPSS 21.0을 이용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차이

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 다. 또한 각 학교 특성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 특성별로 사전-사후 측정 결과

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각각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 다.

Ⅲ. 연구 결과

1. STEAM R&E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

STEAM R&E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 검사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사전 검사 평균점수는 3.99점, 사후 검사 평균점

수는 4.18점으로 나타났으며, t=3.562, 유의확률 .000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하위 요인의 평균값에서도 사

전검사에서 보다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각 요인

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사전검사에서는 개방성, 사회가치추구, 협
동 및 배려에서 높은 점수를 보 으며, 확산적 사고력(3.77), 감수성

(3.86), 호기심(3.90), 고차적사고력(3.98)을 제외하고 모두 4.00이상

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Chi & 
Ju(2012)의 연구에서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4.0이하를 나타낸 것과 

Figure 1. Mean comparison of Pre-Post test and a result from Chi & Ju (2012) study

역 구성요인 세부내용

인지적 특성

고차적 사고력 학습한 것을 생각,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논리적 분석하고 종합하는 사고능력

확산적 사고력
하나의 문제에 대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내고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

문제해결력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능력

정의적 특성

호기심 새로운 활동이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성향

개방성 기존의 사고의 틀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눈으로 새로운 가능성(아이디어)을 탐색하고자 하는 성향

감수성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향

과제 집착력 한 가지 문제나 흥미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며, 과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는 성향

사회적 특성

사회 가치 추구
개인이 사회 기여 및 공익 추구를 위해 가져야 할 책임의식 및 신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힘

협동 및 배려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활동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함

Table 2. Domains and factors of creative leader competency (Chi & Ju, 2012,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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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만을 살

펴보더라도(Table 4), STEAM R&E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이 모든 

요인에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 탐구에 흥미가 많은 학생들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

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

다고 할 수 있다.

2. STEAM R&E 프로젝트 참여 사전-사후 창의적 인재 역량의 변화

앞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적 인재역량 검사 전체 32문항의 

사전-사후 측정값의 평균을 비교하면, 사전검사의 전체 문항 평균 점

수는 3.99점, 사후검사의 전체 문항 평균 점수는 4.18점이며, t=3.562,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각 문항별로 사전-사후 평균값을 비교하면, 32문항 

중 19문항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1번, 
5번, 13번, 16번, 21번, 22번, 31번 문항의 평균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 다. 이에 전체적인 통계결과를 기반으로, STEAM R&E를 

통해 참여 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상승하 다고 할 수 있으며, 
개방성 외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 다. 각 역의 하위 

요인별 사전-사후 t검정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 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요인은 감수성으로 사전검사평균 3.86에서 사후검사평균 4.15
로 높아졌다(p<.01). 21번 문항인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사전= 3.85, 사후= 4.22, 

p<.01)과 22번 문항인 “나는 내가 느낀 감정을 풍부하게 나타낸다.”
(사전=3.66, 사후= 4.03, p<.01)의 응답평균점수가 크게 상승하

는데, 이 문항들은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STEAM R&E 프로젝트 특성상 감성적 체험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동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나타나는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의적인 

측면의 상승은 호기심 요인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호기심 요인은 사

전검사 3.90에서 사후검사 4.12로 평균이 상승하 으며, 이 중 응답의 

평균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 문항은 13번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문을 가진다.”(사전= 

3.69, 사후= 3.96, p<.01)이었다. 이는 응답의 평균값이 크게 상승한 

문항 중 하나인 확산적 사고력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5번 “나는 독특

하고 개성 있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한다.”(사전= 3.73, 사후= 

4.07, p<.01)와 함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 역시 STEAM R&E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팀원들과의 의사소통과정에 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역 요인 역 및 문항 평균 t

인지적

특성

고차적 사고력

 1. 나는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다른 역에 응용한다.
 2. 나는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3. 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맥락에 맞게 종합한다.

사전 3.98
3.908**

사후 4.18

확산적 사고력

 4.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시도한다.
 5. 나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6. 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다.
 7.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내는 편이다.
 8. 나는 떠오른 생각을 잘 다듬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

사전 3.77

4.451**
사후 4.02

문제해결력

 9. 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실행한다.
10.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본다.
11. 나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타당한 결론으로 이끌어 낸다.
12.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한다.

사전 4.00
2.817**

사후 4.14

정의적

특성

호기심

13.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문을 가진다.
14. 나는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15. 나는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
16. 나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전 3.90
4.139**

사후 4.12

개방성 

17. 나는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다.
18. 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19. 나는 제도나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한다.

사전 4.20
1.837

사후 4.30

감수성

20. 나는 타인의 이야기에 잘 공감한다.
21.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 한다.
22. 나는 내가 느낀 감정을 풍부하게 나타낸다.
23. 나는 자신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에 감정이입을 잘한다.

사전 3.86
4.814**

사후 4.15

과제집착력

24.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꼭 끝낸다.
25. 나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든다.
26. 나는 흥미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장애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수행한다.

사전 4.01
2.419*

사후 4.14

사회적 

특성

사회가치추구

27. 나는 사회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8. 나는 사회를 위해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사회적으로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 4.18
3.105**

사후 4.35

협동 및 배려

30.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수행할 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31.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수행할 때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32. 나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새로운 시도나 실수를 허용하고 격려한다.

사전 4.19
3.885**

사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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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Pre-Post test results of creative leader competency 



Mun, Mun, Hwang & Kim

830

Sun(2014)은 국어교과에서 교사의 피드백이 제공되는 수행평가를 

협력형과 개별형으로 실행하 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 검사 걸과를 통해 협력과제 수행에서 교사의 피드백이 주

어졌을 때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 중 인지적 특성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 다. STEAM R&E 프로젝트 과정은 

학생들이 전문가와 지도교사로부터 자문이나 평가를 받는 과정이 포

함되어 앞의 Sun(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의 피드백이 지속적

으로 주어지는 상황이다. 즉, 지속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STEAM 
R&E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에 속한 고차적 사고력(사전
=3.98,사후=4.18, p<.01), 확산적 사고력(사전=3.77,사후=4.02, 

p<.01), 문제해결력(사전=4.00,사후=4.14, p<.01)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내었다. 

3. 학교 유형에 따른 창의적 인재 역량 변화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R&E 팀의 참여 학교 유형(일반고, 과학중점학교, 
과학고, 재학교)에 따른 창의적 인재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학교 유형에 무응답으로 표기한 경우와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N=18)의 사례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 다.
참여 학교 유형별 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 다. 창의적 인재 역량의 하위 역 중 인지적 역

(F=8.118, p=.000)과 정의적 역(F=4.460, p=.001)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사회적 역(F=1.867, p=.115)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각 학교 유형에 따른 하위 역별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2에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

으며, Table 4에 평균값과 t-검증 결과를 정리하 다. Table 4와 같이 

과학고등학교(사전= 4.17, 사후= 4.18)와 재학교 (사전= 4.12, 

사전= 4.2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역에서 가장 많은 향상을 보인 집단은 과학중점학교(사전
=3.80, 사전=4.16)이며, 그 뒤를 이어 일반계 고등학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점수의 향상을 보 다(사전=3.75, 사전=3.94).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각각 3.75, 3.94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해 인지적 역의 평균값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의적 역과 사회적 역에서도 과학 중점학교

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례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의 점수 향상이 나타

나고 있었다. 사회적 역에 대한 평균은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사전 

검사의 점수는 4.42점으로 다른 학교의 사전 점수에 비해 높았으나, 
사후 검사의 점수는 4.34점으로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소폭 감소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또한 다른 세 학교의 사회

적 역에서의 사후 검사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2와 같은 도식화를 통해 인지적 역, 정의적 

역, 사회적 역에서 학교 유형에 따라 사전-사후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하 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학

중점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전 검사에서는 인지적 

역, 정의적 역, 사회적 역에서 과학고등학교와 재학교 학생들

과 크게 차이가 났으나 STEAM R&E 프로젝트 수행 후의 사후검사 

에서는 이들을 따라 잡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중점학

교 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역에서의 사전-사후 

변화의 폭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인지적 역과 정의적 역에서는 

그 변화의 폭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인지적 역과 정의적 역에

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에 비해 성장의 

폭이 작았다. 특히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사전검사에 3.75를 사후검

사에서는 4.18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에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사

전 검사에서는 과학고등학교와 재학교 학생들에 비해 크게 낮은 

평균점수를 보 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과학고등학교와 재학교 학생

들과 유사한 점수를 보 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지적 

역에서의 변화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다소 작게 나타났

다.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정의적 역에서도 사전에는 3.81로 과학

고등학교(4.24)와 재학교(4.18)에 비해 다고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

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재학교(4.17) 학생들 보다 높은 점수(4.21)를 

나타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인지적 역과 정의적 역에서

도 성장을 보 으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 보다는 그 변화의 폭이 

작게 나타났다. 심지어 정의적 역에서는 과학중점학교(3.81)가 사

전 검사에서 일반계 고등학교(3.92)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지만 

사후검사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이 각 학교 유형별로 사전-사
후 검사 점수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창의적 인재 

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STEAM R&E 활동 뿐 아니라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의 향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STEAM R&E 프로젝트 참여 

역 인지적 역 정의적 역 사회적 역

학교 유형 pre/post M SD t M SD t M SD t

과학중점학교

(N=248)
pre 3.80 0.621

4.962**
3.81 0.615

5.515**
4.06 0.684

4.168**
post 4.16 0.524 4.21 0.500 4.39 0.542

일반계 고등학교

(N=157)
pre 3.75 .546

2.193*
3.92 .482

2.756**
4.12 .577

3.208**
post 3.94 .505 4.13 .432 4.41 .516

과학고등학교

(N=89)
pre 4.17 .537

.071
4.24 .487

.134
4.42 .510

.628
post 4.18 .758 4.26 .696 4.34 .722

재학교

(N=71)
pre 4.12 .499

.928
4.18 .505

.078
4.33 .499

.939
post 4.25 .577 4.17 .599 4.47 .607

총계

(N=572)
pre 3.90 .598

4.506**
3.98 .565

4.639**
3.99 0.533

4.192**
post 4.12 .573 4.19 .531 4.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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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ean comparison of Pre-Post test scores of creative leader competency by scho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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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가장 큰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

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창의적 인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전 사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과학고등학교와 재학교는 STEAM R&E 프로젝

트와 유사한 자기 주도적 탐구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미 

충분한 창의적 인재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STEAM R&E 라고 불리는 협력적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변화하 는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탐색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며 각각에 관련하여 제언을 함께 서술하 다. 
첫째, STEAM R&E 활동 후에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 학

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즉, 실생활

과 관련된 자기주도적 R&E형태의 프로젝트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과 과학중점학교 학생에게 특히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학생은 사전-사후 검사

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카이스트의 2013년 신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별 학점 변화에서 과학고등학교와 재학교 출신 학부

학생들의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체되거나 떨어지며, 결국 3∼4
학년에 이를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나, 재학

교 학생들을 앞지르고 있었다(Kim, 2017). 이 같은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과학고등학교나 재학교 졸업생 

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현재 과학고등

학교와 재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재성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으

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들 중에서도 과학 탐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STEAM R&E와 

같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또는 

교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자율연구나 R&E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방

법이 부족하며, 학생 연구를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도방법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Jung, Ryu, & Chae, 2012). STEAM R&E 프로

젝트 과정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팀은 자체적으로 자문위

원을 섭외하여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컨설팅이 학생

들의 프로젝트 수행과 창의적 인재 역량의 변화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전문가 컨설팅이 학생들의 성취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적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이를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연구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STEAM R&E 프로젝트 참여 기간 

동안 과학고등학교, 재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

들에게 창의적 인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전체 

교과목 중 과학⋅수학 교과목의 이수 비율을 45% 이상으로 교육과정

을 편성할 수 있다(과학고 60%, 일반고 30%). 이에 1학년 때에 연간 

과학 중점학교

과학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영재 고등학교

    (* = p<.05, ** = p<.01)

Figure 2. Mean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 test of creative leader competency by scho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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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비교과 체험활동 과 특별교과Ⅰ를 이수하고 2학년부터

는 과학중점과정 학급으로 분리되어 심화과목, 특별교과Ⅱ 등을 이수

하며 탐구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특히 대부분의 과학중점학교는 ‘과
제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소논문 주제를 스스로 찾고 연구하는 경험

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 R&E 등의 학생 중심 활동을 교육과

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 을 

통해 과학중점과정 학생들은 ‘실험’, ‘체험활동’, ‘동아리’, ‘과제연

구’, ‘R&E’와 같이 협력하는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Kim, 
Na, & Song, 2017). 과학중점과정에서의 체험과 과제 실행에 대한 

경험 및 긍정적인 인식이 학생들의 STEAM R&E 참여 과정 동안의 

창의적 인재 역량 검사에서도 사전-사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STEAM R&E 연구 참여에 의한 효과는 물론 

과학중점과정의 교육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에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운  및 체험, 
STEAM R&E 활동이 창의적 인재 역량 수준 변화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STEAM R&E 활동 참여 학생들 전체를 볼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측정 문항은 감수성 요인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

는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STEAM R&E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들이 동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Choe & 
Tae(2015)의 연구에서 과학고등학교에서 R&E를 경험한 학생들은 

R&E를 통해 본인의 주도적 수행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

이 76.0%로 조사되었다. 주도적인 수행의 경험도 학생들로 하여금 

사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과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호기심이나 

궁금증, 놀라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연구

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나 연구 동기로서 향을 미친다(Mun, 
2015). 이와 같이 감수성 외에도 호기심, 개방성, 과제집착력과 같이, 
창의적 인성을 형성하는데 향을 주는 정의적 역의 요인들은 학생

들의 R&E 실행의 동기에 크게 양을 미칠 수 있으므로 STEAM　
R&E 수행 동안 학생들이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질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STEAM R&E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는 것에서부

터 팀을 구성하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직접 수행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1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

다. 본 연구는 연구의 직접적인 수행을 시작하는 5월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6개월의 

기간 동안 전체적인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 검사의 결과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역에서 평균이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에 STEAM R&E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 인재 역량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과학고등

학교와 재학교 학생들은 사전 검사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

며,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보다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STEAM　R&E 
활동이 기존의 R&E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TEAM R&E 지원 대상을 일반계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R&E 활동을 STEAM R&E

라는 이름으로 융합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의 맥락에서 프로젝

트를 진행하 으나,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어떻게 융합적 사고력

이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의 STEAM R&E 라는 용어의 사용은 본 연구의 대상이 STEAM 
R&E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맥락을 

명확히 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그러나 STEAM R&E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 연구를 계획할 수 있었으며, 
과학적인 연구 주제 및 방법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논리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주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열린 기회를 제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학생들이 STEAM R&E와 같은 자기 주도적 연구 프로

젝트를 협력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의 실제를 탐구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질적연구를 통해 학

생들이 일상생활 문제 상황을 융합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과학

적 개념 및 원리에 어떻게 이용하고 적용하는지 그 문제해결과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문요약

우리나라 교육부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융합

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융성을 강조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
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STEAM R&E는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 설계를 함

으로써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는 STEAM R&E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고등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

이 변화하 는지를 탐색하 다. 창의적 인재 역량 검사는 인지적, 정
의적, 사회적 역으로 구성되며, 검사지는 각 역별로 해당 요소를 

측정하는 리커트 스케일 문항으로 측정하 다. 이에 2016 STEAM 
R&E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창의적 인재 역량 변

화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고, 과학고등학교와 재학교, 과학중점학

교, 일반계 고등학교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연구 결과, 
STEAM R&E 프로젝트를 통해 전체 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세 

가지 역 모두 향상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고등학교와 재학

교 학생들은 사전-사후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과학중점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유

의미하게 향상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해 STEAM R&E 활동이 일반고

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의 함양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적 탐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하 다. 

주제어 : STEAM R&E, 창의적 인재 역량, 과학중점고등학교, 
자기주도적 연구, 프로젝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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