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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며 더 나은 삶을 살
기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
러한 발전은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교육을 통해 
전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
류는 더 큰 발전을 일궈내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
은 인류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보존하는데 필수
적인 요소가 되어왔고, 이는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형식 교육의 형태로 더욱 강력하게 이
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일까? 특히 과학과 교육의 경우 학교 정규 과정 
외의 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고 이 또한 과학교
육의 일환으로 다뤄진다 (Crane et al., 1994; 
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Fenichel & Schweingruber, 2010). 이러한 교육
은 대개 자발적이고, 형식 교육과 무관하게 개발되
었고,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으며, 다양한 시간과 장
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비형식 과학 교육이
라고 한다(Crane et al., 1994; Kim, Shin & 
Lee, 2010; Wellington, 1991). 비형식 과학 교육
은 형식 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면을 더 다룰 수
도 있는 또 하나의 과학 교육 방편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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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hibeci, 1989; Wellington & Ireson, 
2013). 또한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매
체가 개발되면서 비형식 과학교육에서 다루는 매체
의 종류와 범위도 그에 따라 점점 확대하고 발전되
어 왔다. 이에 따라 형식 교육과는 별개로 비형식 
과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확산하게 되었다. 특히, 아무리 정해진 교육과
정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목
적성을 가져야만 제작 및 운영에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Beer, 
1990; Marsick & Volpe, 1999) 비형식 과학 교육
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가는 비형식 과학 교육 연구의 화두가 되어왔고, 
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비형식 과학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적 관점
에 대한 연구는 크게 평생 교육을 포함한 비형식 
교육으로서의 일반적인 비형식 교육 매체의 교육적 
관점과,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과학 교육의 일부
로서 비형식 교육의 교육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왔다. 평생 교육을 포함한 비형식 교육에 대해
서 Kim(2009)은 박물관 교육의 특징을 제시하며 
비형식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며,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
는 등의 교육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Baik 
(2005)은 비형식 교육의 교육적 목적은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했으며, Hooper- 
Greenhill(2007)은 비형식 학습의 포괄적 학습 목
표(Generic Learning Objects)를 통해 비형식 교
육의 교육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포괄적 학습 목표
란 다양한 비형식 교육 기관에서 문화나 매체 특성
에 관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1)지식과 이
해, 2) 기술, 3) 태도와 가치, 4) 기쁨•동기•창의성, 
그리고 5) 비형식 교육 활동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더 나아가 Farahani, Mirzamohamadi 
& Noroozi(2014)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비형
식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서 교육적 관점을 
크게 삶의 질 향상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른 부수
적인 목표로 문제해결 능력과 물리적 힘 또는 협업
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시민 의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비형식 학습이 추구해야 하
는 교육적 관점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비
형식 학습은 크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지식의 
이해, 2)기술 습득, 3)태도 및 가치 전달, 4)정서 
고양(흥미, 관심, 동기, 기쁨, 창의적 활동에의 동
기), 5)비형식 교육 활동 실행으로 세부 목표를 이
루는 교육적 관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과학 교육의 일부로서 비형식 교육의 
교육적 관점을 제시한 연구의 경우, 주로 과학적 
소양(Science Literacy)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비
형식 교육에서의 교육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대표적인 경우로서 Crane et al. (1994)은 비형
식 과학 학습의 목표로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적 소
양을 제시하며 지식의 이해 및 탐구 능력 증진, 과
학적 실천에의 참여를 목표이자 교육적 관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Drugal & NSTA(1988)에서도 이
와 유사하게, 형식 교육인 학교 교육에서 할 수 없
는 ‘실패 없는 과학적 실천의 기회 제공’을 비형식 
과학 학습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여 과학교
육의 목표와 실행 측면을 교육적 관점으로 강조하
였다. 마찬가지로 Bell et al. (2009)과 Fenichel & 
Schweingruber(2010)은 과학적 소양의 의미가 확
대됨에 따라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와 비형식 과학 
학습의 특징 간의 연계 속에 비형식 과학 학습 목
표의 여섯 갈래(Strand)를 제시하였다. 각각은 1)
과학의 흥미 및 실행 및 성취의 즐거움 증진, 2)과
학 개념 및 모형 형성, 3)탐구를 통한 사고력 증진, 
4)과학의 본성 이해, 5)과학 활동 및 담화 참여, 6)
과학 관련 정체성 확립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형식 과학 교육의 교육적 관점에 대한 논의는 시
대에서 논하는 과학적 소양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
라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형식 교육의 교육적 관점과 비형식 과
학 교육의 교육적 관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미가 
상응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형식 
교육에서 지식의 이해는 과학 개념 및 모형 형성에 
상응한다. 마찬가지로 기술의 습득은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술도 포함하기에
(Hooper-Greenhill, 2007), 탐구능력 및 사고력 



국내 비형식 과학 교육 연구 경향 분석: 교육적 관점을 중심으로  295

증진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체성의 확립 및 
실현을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구
하는 가치를 찾아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점(Falk, 
2016)에서 보면, 특정한 것에 대한 가치를 찾고 이
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이에 관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과학 학습에서의 흥미는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한 정서의 일부이며, 과학 활동 및 담화 
참여는 비형식 교육 활동 중 과학 관련 분야의 비
형식 교육 활동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 중 하나
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비형식 학습의 교육
적 관점의 다른 관점과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 및 그 형성 과정

과, 결과로서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가치를 의미한다(Abd‐El‐Khalick, Waters & Le, 
2008; Lederman, 1992, 2007). 따라서 과학의 본
성은 중 일부는 가치의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과
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그에 따른 사회적 맥락이
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지 않기에(NRC, 
2011), 과학의 본성을 그것이 가지는 가치와 일치
시켜 다룰 수 없다. 이에 Bell et al. (2009)과 
Fenichel & Schweingruber(2010)이 과학의 본성
과 정체성을 따로 다룬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형
식 과학 교육의 교육적 관점을 논할 때에도 각각의 
교육적 관점을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형
식 과학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적 관점을 종합

교육적 관점 세부 설명

정서 고양
(Strand 1)

과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자극하는 흥미 및 동기와 학습 과정에
서의 기쁨과 즐거움. 자발적이고 허용적 환경에서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동기의 고양

지식의 이해
(Strand 2)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 및 적용, 과학과 관련
한 사실이나 개념, 설명, 주장, 모델 등을 생성하고 이해하고 기억
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기술의 습득
(Strand 3)

1)탐구와 관련한 과학적 사고 능력 및 메타 지식의 습득
(지식을 생성을 위한 방법 설계•실행•분석 능력과 지식/ 과학적 
지식을 평가하고, 도출된 사실을 바탕으로 논증을 생성•옹호•비
판하는 자세 견지 능력)
2)그 외 신체 및 도구의 조작 기술 및 정서 조절 기술 등등의 습득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Strand 4)

과학과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 및 과학 지식의 특성에 대한 이해.  
(과학자의 사고 및 과학사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스스로의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 포함)

과학적 실천 참여
(Strand 5)

과학 탐구 및 담화 참여
(실천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용어나 도구를 사용해보는 활동 
등) 

정체성 확립
(Strand 6)

자신에 대해 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확립
1)개인적 정체성: 스스로가 추구하는 바나 과학이 자신의 삶에 있
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
2)사회적 정체성: 과학과 관련하여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소속감에 대한 인식 및 과학 지식 및 기
관에 대한 사회 문화적 맥락의 이해

Table 1. Educational perspectives of informal science education (Bell et al., 2009; 
Farahani, Mirzamohamadi & Noroozi, 2014; Fenichel & Schweingruber, 2010; 
Hooper-Greenhi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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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면 Table 1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
적 관점은 Bell et al. (2009)이나 Fenichel & 
Schweingruber(2010)이 제시한 교육적 관점과 같
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갈래(Strand)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흥미와 호기심과 같은 정서는 
무엇을 학습하는 지 선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
기에(Bell et al., 2009; Falk & Dierking, 2000; 
Stocklmayer et al., 2010), 다른 교육적 관점이 
활성화되거나 교육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실천 형태의 학습
을 통해 개인은 지식 이해나 기술 습득,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이해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및 
개인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변화 및 발전
을 하게 된다(Holland et al., 1998; Hull & 
Greeno, 2006; Schweingruber, Duschl & 
Shouse, 2007).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다시 과
학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로서 흥미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Ellenbogen, Luke & 
Dierking, 2004; Falk, 2009; Nickels, 2008). 이
는 비형식 교육 경험이 참여 전과 참여 중, 참여 
후로 이어지고, 참여 후의 경험은 또 다른 참여 전 
경험이 된다는 Falk & Dierking(2013)의 관점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관점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어우러져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형식 과학 교육의 교육적 관점은 교육 
목표의 서술에 활용됨과 동시에 평가의 기준이 되
어, 비형식 교육을 계획 및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형식 교육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
공한다.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표와 비형식 
과학 교육의 교육적 관점과의 관계는 Table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Table 2에서처럼 일부 비
형식 과학 교육의 교육적 관점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이
를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과학적 실천 참여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다루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앞서 비형식 과학 교육 목표와 학습 과
정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적 
관점과 관련한 성과는 과학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에 대한 교육적 관점 
중심의 고찰은 비형식 과학 학습이 학교에서 일어
나는 과학 교육 과정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형식 과학 교육의 다양한 
교육적 관점을 바탕으로 비형식 교육 및 관련 매체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는 것은 과학 교육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세부 목표(MOE, 2015) 관련 비형식 과학 학습 목표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

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Strand 1, 6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

른다.
Strand 3

자연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다. Strand 2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

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Strand 6

과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

을 기른다.
Strand 1, 3, 6

Table 2. 2015 Goal of science curriculum(MOE, 2015) & related goals of informal scien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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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양한 교육적 관점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Bell et al., 2009; enichel & 
Schweingruber, 2010)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서 
특정 매체의 교육적 효과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은 해당 매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해
를 도울 뿐만 아니라 보완점과 보완으로 인한 효과
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 비형식 과학 교육 관련 연구는 대개 대상이 되
는 특정 매체에 한정하여 부분적인 교육적 관점만
을 다뤄왔을 뿐, 전반적으로 비형식 과학 교육 관
련 연구가 어떤 교육적 관점을 다뤄왔고, 어느 정
도로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
요한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과학 교육의 일환으로 비형식 과학 학습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 다룬 연구(Kim et al., 
2015)가 있었는데, 이 또한 관련 과학 분야나 매체
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
졌다. 해외 관련 연구 중 과학 교육을 위해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비형식 교육 매체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 교육적 영향 측면을 부각한 것(Stocklmayer et 
al., 2010)도 있었으나, 이 또한 비형식 교육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해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비
형식 과학 학습은 과학관과 같은 전시관에서만 이
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체험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 TV 프로그램
이나 독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
서(Bell et al., 2009; Crane et al., 1994; 
Fenichel & Schweingruber, 2010), 각 매체별로 
제각기 연구가 이루어져 다루는 교육적 관점이 편
중되어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각 매체별로 비형식 과학 학습이 그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형식 과학 교육의 교육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가 
지금까지 다뤄온 관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정하였다.

첫째, 국내 비형식 과학 교육 관련 연구는 최근 
6년간 어떤 관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는가?

둘째, 각 분야별 연구에서 비형식 과학 학습 교
육적 관점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다뤄왔는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재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을 다루는 데 있어
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 보다 관심
을 가져야 하는 지 살펴보았다. 단, 이 연구에서는 
최근 6년간의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시기에 따른 교육적인 관점의 
변화와 같은 측면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최근 국내 비형식 과
학 학습 관련 연구의 교육적 관점 양상을 밝힐 수 
있어, 그와 관련하여 비형식 과학 교육 관련 연구
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최근의 비형식 과학 교육 관련 연구에서 교육적 
관점을 다룬 경향과 각 관점별로 사용한 연구 방법
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학술지를 검색할 수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와 학술
정보 검색 엔진(http://academic.naver.com/)에
서 제공하는 근래 6년 동안(2012년~2018년 8월) 
발행한 비형식 과학 학습과 관련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비형식 과학 교육과 관
련한 연구들이 과학관에 편중되어 있다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했던 시기로, 관련 논문의 수
가 비교적 적었던 이전 시기와 달리 관련 논문의 
수가 2012년도부터 증가하고 있기에 연구 대상을 
2012년도 이후의 논문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분석
에 포함한 논문은 연구의 영향력 및 공신력을 고려
하여 영향력 있는 학술지(KCI 및 준KCI 학술지)에
서 발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련 논문을 
탐색하기 위해 키워드로 ‘비형식’, ‘과학관’, ‘과학
박물관’, ‘생활과학교실’, ‘무한상상실’, ‘체험학습’, 
‘유적지’, ‘전람회’, ‘발명대회’, ‘캠프’, ‘놀이마당’, 
‘축제(축전)’, ‘강연회’, ‘R&E’, ‘도서’, ‘동화’, ‘만
화’, ‘애니메이션’, ‘TV’,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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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과학 교육 매체를 중점적으로 검색하였으
며, 각 키워드는 ‘과학’과 교차 검색하여 사용하였
다. 검색한 논문 중 내용 확인을 통하여 비형식 과
학 학습과 관련한 논문을 걸러내어 선정하여 분석
했다. 단, 학교 교육과 같이 형식 교육에서 비형식
교육 매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
였으나, 체험학습이나 캠프 등 학교교육에서 비형
식 교육을 차용하는 경우는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
리고 비형식 매체 관련 인식 조사의 경우 연구 결
과가 비형식 매체의 평가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
기에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연구 결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비형식 교육 매체 관련 
논문이라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건축 및 디자인 관련 논문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
는 경우, 혹은 비형식 교육 매체를 매개로 특정 대
상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사용한 경우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검색한 한 총 145
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각 논문은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전시 관련, 지역 체험, 
공동체 프로그램, 과학 이벤트 등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이는 Fenichel & Schiweingruber 
(2010)가 비형식 과학 학습의 종류로 일상에서의 
학습, 계획된 환경에서의 학습, 프로그램(장시간 프
로그램, 단시간 프로그램) 등으로 나눠서 제시한 것
에 근거한 것이다. 단, 과학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 아닌 자연 환경의 경우 계획된 환경으
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계획된 환경으로서의 전
시 관련 매체와 구분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경
우 Fenichel & Schiweingruber(2010)이 제시한 
장시간 프로그램과 단시간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
해 심도있는 참여도를 요구하는 장시간 프로그램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캠프나 이벤트와 같은 단시
간 프로그램을 과학 이벤트로 구분하였다. 이에 전
시 관련 매체는 과학관이나 식물원과 같은 교육적 
의도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 장소와 관련한 매체를 
의미하며, 자연 환경이나 유적지와 같은 교육적 의
도와 관계없이 지어졌으나 교육적 의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역 체험 매체로 구분하였다. 또
한, 생활과학교실이나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이 일
정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을 공동체 프로그램
(Community program)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전람회나 
축전, 탐구대회, 캠프, 강연회는 과학 이벤트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류에 포
함하지 않는 과학도서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과학 학습과 같은 
경우나 복합적인 것을 다루는 연구는 기타로 분류
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발행연도별 논문 편수는 
Table 3과 같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비형식 교육 관련 연구 전반에서 
다뤄온 교육적 관점과 각 분야별로 다뤄진 교육적 
관점을 분석하였다. 교육적 관점의 경우 앞서 
Table1에서 제시한 교육적 관점을 기준으로 1) 정
서 고양, 2) 지식의 이해, 3) 기술의 습득, 4) 과학 
본성에 대한 이해, 5) 과학적 실천, 6) 정체성 확립 
등으로 각 논문의 교육적 관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명시적으로 이러한 교육적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각 교육적 관점에 근접한 항목으로 분류하
였다. 그러나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이지만 

연구 관련 매체
발행연도별 해당 논문 편수 (편)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전시 관련 매체 9 5 8 5 7 10 44
지역 체험 매체 2 1 3 4 1 12 23

공동체 프로그램 5 5 9 3 4 19 45
과학 이벤트 4 4 3 . 2 5 18
기타 3 1 2 2 6 . 14

Table 3. Number of researches for analysis by materials & issued year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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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교육적 관점을 다루지 않는 경우 7) 기타로 
따로 분류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형식 
교육의 전반적인 경향과 함께 각 연구 대상이 되었
던 매체별, 연구 발행 연도별로 재분석하여 국내 
비형식 과학교육 관련 연구가 교육적 관점을 다뤄
왔던 경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분야별 교육적 관점
을 살펴볼 때, 각 분야에서 다루는 연구 대상에 따
른 세부 구분에 따라 다루는 교육적 관점을 살펴보
았다. 각 분야별 세부 구분은 각 매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 혹은 교
육 실행 주체 혹은 교육 수혜 대상, 교육 실행 형
태 등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전시 
관련 매체에서는 실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에 따라 
1) 전시물이나 전시 기획과 같은 전시 현황, 2) 특
정 전시물이 아닌 전시 체험 전반을 통한 영향, 3) 
전시관에 대한 인식 및 4) 전시관 관련 정책 관련 
정책, 5) 그 외 전시 관련 연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역 체험 매체 관련 연구는 체험의 대상의 설립 
주체에 따라 1) 지형이나 숲과 같은 자연물 체험 
관련 연구와, 2) 과학 교육의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과학 교육 체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기관이나 사적을 포함한 지역자료 체험 관련 연구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동체 프로그램 관련 연
구의 경우, 운영 주체 혹은 수혜 대상 및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세부 구분을 나누었다. 그 결과, 1) 과
학 교육 관련 유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2)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 3) 
R&E 프로그램, 4) 일반 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
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
았다. 과학 이벤트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대
상은 실행 형태에 따라 1) 과학 관련 캠프, 2) 과
학전람회, 3) 과학축전으로 분류하여 각 연구를 분
석하였다. 그 외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는 교
육매체에 따라 대체로 1) 과학도서와 2) 온라인 학
습 관련 연구였으며, 3) 특정 비형식 과학 학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비형식 과학 
학습 경험 전반이 주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그 
외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체 및 각 
분야의 교육적 관점 양상뿐만 아니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표성을 가지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연

구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다.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3인이 함께 분석 기준
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참여 전문가의 평정자간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Fleiss Kappa 계수가 .785로 나타났다. 이후 분석
이 일치하지 않았던 항목은 분석자 전원이 합의할 
때까지 상의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의 교육적 
관점

최근 6년간 비형식 과학 교육 관련 논문이 다루
고 있는 교육적 관점을 분석한 결과, 관련 교육적 
관점을 다루고 있지 않은 연구부터 전 영역의 관점
을 다루는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
다(Table 4). 특히 국내 비형식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다른 교육적 관점에는 과학적 실천 참여(43%)
와 정서 고양(40%), 지식 이해(38%)이 있었다. 그
에 비해 기술의 습득이나 정체성 확립 부분은 앞의 
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소 다뤄진 반
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측면은 드물게 다뤄
지고 있었다(6%). 그리고 그 외의 연구에서는 주로 
비형식 교육 매체에서 다루는 것들이 어떤 과학 분
야와 관련을 가지는 지, 혹은 교육 관련 운영 여부
와 현황 등등에만 초점을 둘 뿐 비형식 과학교육의 
교육적 관점 이외의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
고 몇몇 연구는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연구 주제로 내세우는 등(Kim & Hong, 
2015; Kim et al., 2016; Kwon, Kang & Kwon, 
2017; Ryu & Kim, 2016) 형식교육을 바라보는 시
각으로 비형식 과학 학습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찾
아볼 수 있었다.

각 연구 관련 매체별로 관련 교육적 관점을 살펴
보면, 우선 전시 관련 매체의 경우 특히 전시물과 
관련한 관람객이 행하는 행동이나 겪을 수 있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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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살펴보는 등 과학적 실천 참여 측면에 주
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그 다음 지식 이해와 정서 
고양 순으로 전시 관련 매체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
고 있었으며,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측면에 관
한 연구가 가정 적게 다뤄지고 있었다. 지역 체험 
매체 관련 연구에서는 실천 참여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를 이어 기술 습득, 정서 고양, 
지식 이해의 측면이 고루 다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측면이나 정체성 확립 측
면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적게 이뤄지고 있었다. 공
동체 프로그램 관련 연구의 경우 기술 습득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과학의 본성을 제외한 

다른 측면이 고루 다뤄지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과학 이벤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서 고양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다른 분야의 연구와 마찬가
지로 과학의 본성 측면을 제외한 측면이 고루 다뤄
지고 있었다. 그 외 비형식 연구에서는 주로 정서 
고양과 지식 이해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실천 참여 측면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다른 
분야의 연구는 상당히 적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교육적 관점별로 해마다 일
정하게 나타나거나,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Table 5). 예를 들어 정서적 측면과 지식 이해에 
관심을 두는 연구는 2012년도 이후부터 비교적 다

발행 연도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 관련 논문 편수(편) 및 비율

정서 고양 지식 이해 기술 습득 NOS 이해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 기타

2012
(N=23)

7
(.30)

11
(.48)

6
(.26)

1
(.04)

8
(.35)

5
(.22)

3
(.13)

2013
(N=16)

6
(.38)

8
(0.50)

3
(.19) . 9

(.56)
3

(.19)
2

(.13)
2014
(N=25)

11
(.44)

7
(.28)

8
(.32)

4
(.16)

13
(.52)

8
(.32)

3
(.12)

2015
(N=14)

6
(.43)

9
(.64)

3
(.21)

1
(.07)

4
(.29)

6
(.43)

2
(.14)

2016
(N=20)

12
(.60)

10
(.50)

4
(.20)

2
(.10)

12
(.60)

5
(.25)

.

2017~
(N=46)

15
(.33)

10
(.22)

22
(.48)

1
(.02)

16
(.35)

7
(.15)

7
(.15)

Table 5. Research trends by year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of informal 
science education

연구 관련 매체
비형식 과학 학습 교육적 관점 관련 논문 편수(편) 및 비율

정서 
고양

지식 
이해

기술 
습득

NOS 
이해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 기타

전시 관련 매체
(N=44)

15
(.34)

17
(.39)

8
(.18)

4
(.09)

23
(.52)

9
(.20)

7
(.16)

지역 체험 매체
(N=23)

7
(.30)

6
(.26)

8
(.35)

1
(.04)

11
(.48)

3
(.13)

3
(.13)

공동체 프로그램
(N=45)

15
(.33)

15
(.33)

23
(.51)

3
(.07)

18
(.40)

14
(.31)

5
(.11)

과학 이벤트
(N=18)

10
(.56)

7
(.39)

5
(.28) . 5

(.28)
6

(.33)
2

(.11)
기타
(N=14)

10
(.71)

10
(.71)

2
(.14)

1
(.07)

5
(.36)

2
(.14) .

전체
(N=144)

57
(.40)

55
(.38)

46
(.32)

9
(.06)

62
(.43)

34
(.24)

17
(.12)

Table 4. Research trends by media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of informal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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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었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지속적으로 적게 나타
났다. 하지만, 그 외에 기술 습득이나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는 관련 논문 수나 비율이 
일정한 추세 없이 유동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각 분야에서 교육적 관점을 다루는 양상

1) 전시 관련 매체
전시 관련 매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시물이나 

전시 기획과 같은 전시 현황, 혹은 전시 효과, 전
시관에 대한 인식 및 전시관 관련 정책 관련 연구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이 
다룬 교육적 관점은 Table 6과 같다. 앞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전시 관련 매체 연구 전반에서는 실
천 참여 측면에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 외의 특
징을 살펴보면, 전시 현황 관련 연구에서는 지식 
이해 및 기술 습득 측면을, 영향 관련 연구는 정서 
고양 측면을 주로 다뤄왔다. 과학관 및 전시 관련 

매체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는 정서 고양이나 지식 
이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한 연구
(Kim et al., 2016)는 유일하게 비형식 과학 학습 
목표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과학관 운영 정
책 관련 연구에서는 기술 습득이나 과학의 본성 이
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었다.

2) 지역 체험 매체
지역 체험 매체 관련 연구는 자연물 관련 연구

와, 지역 기관 및 지역 사적을 포함한 지역자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고, 세부 구분별로 다루고 
있는 비형식 과학 학습 관점은 Table 7과 같다. 자
연물 체험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천 참여 측
면과 함께 기술 습득, 지식 이해의 관점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의 장으로서 자
연물을 부각하기 위해 이러한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에 비해 지역 자료 체험 학습 관
련 연구는 실천 참여와 함께 정서 고양 측면을 주
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 또한 학습의 장으로서 지
역 자료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부 구분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 관련 논문 편수

정서 
고양

지식 
이해 기술 습득 NOS 

이해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 기타

전시 현황
(N=13) 1 5 5 3 7 3 1

영향
(N=9) 6 2 1 . 5 2 .

인식
(N=8) 4 5 1 1 6 2 2

정책
(N=7) 1 2 . . 2 1 2

그 외
(N=7) 3 4 1 . 5 1 2

Table 6. Educational perspective in exhibition-related research

세부 구분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 관련 논문 편수

정서 고양 지식 이해 기술 습득 NOS 이해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 기타

자연물
(N=13) 1 4 6 . 6 . 3

지역자료
(N=10) 6 2 3 1 5 3 .

Table 7. Educational perspective on local experience-rel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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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대상이나 프로그램 

운영 특성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연구 관점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Table 8). 과학관이나 무
한상상실과 같이 특정 장소 및 시설에서 이루어지
는 유관 기관 프로그램 관련 연구의 경우, 정도에
는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서 그 효과
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영재아들을 대상으
로 하는 영재프로그램과 R&E 프로그램의 경우 과
학의 본성의 측면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다룬 경우
는 없었지만, 그 외 다른 교육적 측면은 다뤄지고 
있었다. 그 중 특히 이 프로그램들에 관한 연구는 
기술 습득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외에 방
과 후에 다뤄지는 비형식 과학 프로그램 연구도 과

학의 본성에 대해 다뤄본 바는 없었지만, 기술 습
득과 정서 고양 측면을 다른 교육적 관점에 비해 
주로 다루고 있었다.

4) 과학 이벤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일회성의 성격이 강한 과학 

이벤트에는 주로 과학 캠프와 과학전람회, 과학 축
전이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에서 다룬 교육적 관점
은 Table 9와 같다. 과학 캠프 관련 연구에서 과학
의 본성 측면을 다룬 적은 없었고, 대다수 정서 고
양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과학전람회나 과학
축전과 관련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져서, 그 결과 
각 교육적 관점을 다룬 경우도 상당히 적었다. 

세부 구분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 관련 논문 편수

정서 
고양

지식 
이해 기술 습득 NOS 이해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 기타

유관 기관 
프로그램
(N=18)

6 7 6 3 8 5 2

R&E 프로그램
(N=11) 2 3 5 . 4 3 3

방과후 
프로그램
(N=8)

5 2 5 . 3 3 .

영재 프로그램
(N=8) 2 4 7 . 3 3 .

Table 8. Educational perspective in community program-related research

세부 구분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 관련 논문 편수

정서 고양 지식 이해 기술 습득 NOS 이해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 기타

캠프
(N=13) 9 5 4 . 2 5 1

전람회
(N=3) 1 1 1 . 1 1 1

과학축전
(N=2) . 1 . . 2 . .

Table 9. Educational perspective on scientific event-rel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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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비형식 교육 관련 매체
앞에서 제시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에는 

주로 과학도서나 온라인 과학 학습 관련 연구, 혹
은 연구 대상자가 비형식 과학 교육 전반을 통해 
받은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있었고, 각 매체 
관련 연구에서 다룬 교육적 관점은 다소 다른 특징
을 보였다(Table 10). 과학도서 관련 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지식 이해 측면을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 정서 고양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
러나 온라인 학습 관련 연구의 경우 정서 고양과 
실천 참여, 지식 이해의 측면만을 다뤄왔다. 그 외
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
루어졌으나, 그나마 정서 고양을 다룬 경우가 상대
적으로 많았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비형식 과학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6가지의 교육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국내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가 어떤 
교육적인 관점을 다뤄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6년간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에서 
다루는 교육적 관점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았는
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전반적으로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가 
다루고 있는 교육적 관점을 살펴본 결과, 과학적 
실천 참여와 정서 고양, 지식의 이해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관한 연구가 가장 적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한 정서 고양과 지식 이해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이 있어왔지만, 과학의 본성
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적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비형식 과학 학습에 대한 연구
의 교육적 관점이 다소 편향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국내 비형식 과
학 학습 관련 연구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육적 관점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과
학교육과정 목표에서 드러난 교육적 관점의 특징
(Table 2)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실제 
몇몇 연구에서는 과학교육과정의 시각에서 비형식 
과학 교육을 살펴보기도 하고, 형식 교육을 보완하
는 측면에서 비형식 과학 교육을 살펴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Kim et al., 2016; Kwon, Kang & 
Kwon, 2017; Ryu & Kim, 2016). 이를 통해 많은 
비형식 교육 관련 연구가 형식교육을 보완하는 부
차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형식 교육을 평가하는 
잣대로 비형식 교육을 평가하는 시각이 공공연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형식 과학 교육은 형식 교육과 다른 
또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그 자체
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과학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표보다 교육적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관점도 더욱 넓어 형식 교육의 잣대로만 비형식 
교육 매체를 평가하는 것은 그 가치를 전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추후 관련 연구에서는 시각
을 보다 확대하여 비형식 과학 학습이 본연의 교육

세부 구분
비형식 과학 학습의 교육적 관점 관련 논문 편수

정서 고양 지식 이해 기술 습득 NOS 이해 실천 참여 정체성 확립

도서
(N=6) 4 6 1 1 1 2

온라인 
학습
(N=4)

3 2 . . 3 .

그 외
(N=4) 3 2 1 1 2 2

Table 10. Educational perspective in other media-rel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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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로 다루는 교육적 관점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시 관련 매체 및 지역 체험 관련 매체는 
실천에, 공동체 프로그램은 기술 습득에, 과학 이벤
트와 그 외의 매체는 정서와 지식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교육 매체별로 
강조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강
조하는 교육적 관점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
결되어 있기에(Bell et al., 2009), 강조하는 것 외
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효과가 강조하
는 것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형식 과학교육의 전반적
인 교육적 관점을 다루는 것은 해당 연구자들이 추
구하고자 하는 교육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교육적 매체별로 중점적인 
교육적 관점이 존재할 지라도 전반적인 교육적인 
관점에 대해 고루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의 교육적 관점 편향성은 매체별 
하위분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시 관련 매
체 연구 중 전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정서 고양을 
제외한 다른 측면을 살펴본 것과 달리, 전시물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관람객 연구로 정서 고
양 측면에 주력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흥
미나 동기와 같은 정서는 흥미나 동기와 같은 정서
는 인간의 내적 요인이기에(Deci & Ryan, 2010; 
Hidi, Renninger & Krapp, 2014; Schiefele, 
1991) 이를 관람객에게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이나 기술, 과학의 본성이나 정체성 
관련 요소를 전시물 그 자체에서 찾는 것도 관람객
에게 줄 잠재적 영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전시물 연
구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받
은 영향 측면에서, 실천 참여를 제외한 다른 요인
이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주는지에 대한 연구 없
이는 전시물의 잠재성의 발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시물 및 관람객의 다양한 측
면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은 전시물의 잠재적 특
성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람객의 관람 행동 관찰 
및 면담으로 다양한 비형식 과학 학습 측면을 살펴
본 연구(Kim, Yoo & Kwak, 2017)는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전시물의 교육적 
측면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전시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세부 매체 관련 연구
에서 교육적 관점의 편향성은 여실히 나타났다. 그
리고 이를 통해 각 연구 대상의 비형식 교육 매체
로서의 가치를 부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컸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각 교육 매체를 기획할 당시에 추구
하는 교육적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
뤄진다는 사실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특
정 교육 매체가 의도한 효과 외의 다른 교육적 효
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교육적 효과가 다른 교육적 
효과에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매체가 추구
하고자한 교육적 의도가 다른 교육적 효과에 영향
을 줄 가능성과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추구
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 모두
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비형식 과학 교
육 매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단편적일지라도, 
이와 관련된 다른 교육적인 관점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고 그 매체
가 가진 교육적 효과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역 체험 매체와 같이 과학 
교육의 목적으로 조성하지 않은 경우조차 교육적 
영향을 편향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각 매체의 비형식 과학 
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아직까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세부 매체별로 비형식 과학 교
육의 관점을 고루 살펴보아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국내 비형식 과학 학습 관
련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적 관점에 대해 살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알
아보았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완하여, 학교에서 이뤄
지는 과학 교육의 보조로서가 아닌, 비형식 교육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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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형식 과학 교육 매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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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비형식 과학 학습 연구
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들이 다루어온 교육
적 관점을 각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6년간 발행한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학술
지 144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연구에서의 교육
적 관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적 실천 참
여나 정서 고양, 지식의 이해에 관한 연구가 다
수 이루어졌지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대
한 연구는 드물게 이뤄지는 등 몇 가지 교육적 
관점에 치우쳐서 연구가 이뤄진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각 분야 세부 매체별에서도 
나타났는데, 치우친 양상은 매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형식 교육의 보조가 아닌 비형
식 과학 학습 그 자체로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
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각 매체별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적 관
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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