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21세기는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

업 명을 통해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사

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연결의 시 로 들어섰다. 새
롭게 만들어진 기술과 시스템은 사회 반에서 인간이 

하던 많은 역할을 체하기 시작했으며, 일자리를 비

롯해 지속해서 사회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조헌국, 
2017). 한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 넓게는 사회 반과 

국가 시스템의 변화를 발하고 있으며, 교육 역시 

외는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교육부는 2013년
도부터 ‧ 등교육 교육과정에 창의  사고  력

과 공유의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인성, 지성, 감성을 

갖추는 창의융합형 인재교육을 포함하 다. 이에 각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16(3); 363~373; December 2023

pISSN: 2005-5668 eISSN: 2289-0386
https://doi.org/10.15523/JKSESE.2023.16.3.363

ORIGINAL ARTICLE

TMSI모형을 적용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및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지훈1ㆍ이동영2ㆍ김윤경3*

(1달산 등학교 교사, 2동궁 등학교 교사, 3흥도 등학교 교사)

The Effects of the Maker Education Program Science Class Applying 
the TMSI Model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cience and Scientce-Related Attitudes

Jihoon Kang1ㆍDongyoung Lee2ㆍYoonkyung Kim3*

(1Dalsan Elemetary School, 2Donggung Elemetary School, 3Heungdo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maker education program science class applying the TMSI model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cience and scientific attitudes. This study involved 40 sixth-grade students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a metropolitan city, classifi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mparison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maker education program class applying the TMSI Model, whereas the control group experienced 
a traditional teacher-centered class as outlined in the teachers’ guidebook.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ker education program science class applying the TMSI mode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cience. Second, the maker education program science class applying the TMSI mode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tudents’ science-related attitud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maker education to scien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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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한 

교육방법의 한 방편으로 메이커교육을 도입하기 시작

하 다(서희정과 이종연, 2018; 이지선, 2017). 메이커

교육은 2010년 후로 국내 교육학계에 도입되기 시작

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차기 교육과

정안에도 메이커교육이 반 되면서 국가 주도하에 더

욱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재료를 활용해 창의 으

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메이커교육을 하나의 교육방법

으로 인정하 다(교육부, 2015). 
메이커교육은 연구자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되지만 

일반 으로 학생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러 

도구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발 시켜나가는 교육을 의미한

다(김우식, 2022). 이러한 메이커교육은 구성주의 교육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발 이며 자기주도 으로 

사고하고 다른 메이커와 력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

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윤혜진 외, 2017). 이처럼 메이커교육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창의 인 아이디어를 구 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창의  문제해결력과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

는 능동 인 인재로 양성하는 데 을 둔다(강미정, 
2018). 특히 메이커교육은 다양한 재료를 조작하고, 발
명하고, 실험하면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의미 있는 

과학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Dougherty, 2013). 
다수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메이커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남기원과 이수연, 2017; 윤지  외, 2019; 엄승

표와 이동원, 2020; 이재호와 장 형, 2017), 문제해결

력(강인애와 김명기, 2017; 김정 , 2020; 우 진과 이

재호, 2018; 윤성혜 외, 2017; 윤지  외, 2019; 조경미와 

이연승, 2018), 융합 련 학습 역량(김성수와 유 석, 
2019; 김성인 외, 2019; 여혜원, 2019; 함형인 외, 2016), 

업 능력(김정 , 2020; 남기원과 이수연, 2017; 윤지

 외, 2019 이창윤과 홍훈기, 2018), 과학 련 교과에 

한 동기나 태도(김성인 외, 2019; 김순식, 2019; 김정

, 2020; 박근형, 2020; 엄승표와 이동원, 2020; 윤성혜 

외, 2017; 윤지  외, 2019) 등 여러 역에서 교육  효

과를 보인다. 특히 메이커교육은 의사소통능력  창의

력 등 미래핵심역량 뿐 아니라 STEM이나 STEAM 교
육과 련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 다고 알려져 있으

며(Bevan et al., 2015; Halverson & Sheridan, 2014), 
STEAM 기반 메이커교육 로그램의 경우 등학생의 

자아존 감 향상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이
사야, 2017). 이러한 메이커교육은 학교 장에서의 교

육 뿐 아니라 온라인 랫폼을 통한 교육에서도 학생들

의 사회  역량  문제해결력을 함양시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박선혜, 2021; 윤성혜 

외, 2017; 윤지  외, 2019) 비 면 학습 환경에서도 교

육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메이커교육을 교육 장에 용하기 하여 여러 

교수학습 모형이 제시되었으며, uTEC(UsingTinkering
ExperimentingCreating) 모형, TMI(ThinkingMaking
Improving) 모형, TMSI(ThinkingMakingSharingImproving) 
모형이 표 이다(성혜경과 문성환, 2022). 이  uTEC 
모형과 TMI 모형은 학습자 간 메이킹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 이 제기되어 실제 교육 장에

서는 TMSI 모형이 리 활용되고 있다(이동국, 2019). 
TMSI 모형은 다른 사람과의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메

이커교육에서 강조되는 만들면서 느끼는 즐거움  생

산  실패가 강조된다(이동국, 2019). 이러한 TMSI 모
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은 개인   사회  

차원에서 교육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강인애

와 김명기, 2017),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김성수와 유

석, 2019)  창의  문제해결력(성혜경과 문성환, 
2022)을 함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도 과 심, 흥
미, 몰입의 감정  자기반성  성찰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한 과 신나민, 202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TMSI모형을 용한 메

이커교육 과학수업은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태도 함양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재까지 TMSI 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과학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

도  과학 련 태도에 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TMSI모형

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을 개발하여 

개발한 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아

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

학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에 어떤 향

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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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

학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련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시기 및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9월부터 10주에 걸쳐 실험 처치 

과정을 거쳤으며, 역시 소재 등학교 6학년 2개 반, 
총 40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이 있는 학교는 

심지에서 떨어진 도심 외곽지역으로 학생들의 가정

형편  사회, 문화, 경제  수 은 보통이며, 학생들

의 기 학력 수 은 간 정도이다. 연구집단 1개 반 

20명은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수업

에 참여했으며, 비교집단 1개 반 20명은 교사용 지도

서를 활용한 통 인 과학수업에 참여하 다. 연구집

단과 비교집단은 가정환경  성별, 학업성취도 등이 

비교  균등하게 편성된 학 이다. 연구에 참여한 모

든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 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

램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Fig 1과 같이 연

구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 -사후검사 설계로 진행하

다. 교사 변인을 통제하기 해 등학교 6학년 2개 반

을 선정하 으며, 총 6회의 수업 의회를 거쳐 실험내

용, 변인 통제 등 연구와 련한 내용에 해 사 에 

의하 다. 메이커교육 로그램 수업을 용하는 교

과 내용은 등학교 6학년 2학기 ‘계 의 변화’ 단원

에서 선정하 다.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수업의 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수업 

처치 후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 검사를 실시하 다. 사후검사를 실

시한 후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의 수업에 한 흥미, 학습참여도, 학습이해도, 학습

친 도 수 을 확인하기 하여 5단계 리커트 척도의 

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문항

은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과학교육 석사학 의 등학교 교사 5
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G1 O1 X1 O2

G2 O3 X2 O4

G1 : 연구집단

G2 : 비교집단

O1 : 연구집단 사 검사(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
O3 : 비교집단 사 검사(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
X1 :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X2 : 통 인 과학수업(지도서 활용)
O2 : 연구집단 사후검사(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
O4 : 비교집단 사후검사(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

Fig. 1. Research design

3. 검사 도구

가. 과학 학업성취도 검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학 학업성취도 검사는 D 역

시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제공된 과학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을 활용하 다. 과학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은 과

학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성취기 을 심으로 50문항

이 개발되어 배포되었으며, 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과 련있는 1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문항 

선별과정에서 재 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과

학교육 석사학  5인  과학교육 공 교수 1인의 검

토를 받았다. 
과학 학업성취도 검사 문항은 Table 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지식’, ‘탐구’, ‘ 찰’ 3개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식 역은 달의 치 변화, 보이지 않는 별자

리, 계 별 기온 변화, 그래  결과 이해, 태양 고도 측

정 방법 등과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탐구

역은 제시된 그래  해석하기, 하루 동안 지구의 움직

임, 하루 동안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변화, 계 별 

기온 변화 탐구하기와 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찰 역은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습 찰하기, 계 에 따

른 낮과 밤의 변화 측하기, 지구 자 축의 기울기에 

따른 계 의 변화 찰하기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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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 관련 태도 검사

과학 련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Fraser(1981)
가 개발한 TOSRA(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s)를 

활용하 다. TOSRA는 과학의 사회  의의, 과학자들의 

규 , 과학  탐구에 한 태도, 과학  태도의 용, 과
학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한 취미로서의 심, 과학 

직업에 한 심의 7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검사지의 

문항 구성  Cronbach’ α값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 
역 문항 수 Cronbach’ α

과학의 사회  의의 5 .84

과학자들의 규 8 .82

과학 탐구에 한 태도 5 .80

과학  태도의 용 7 .75

과학 수업의 즐거움 5 .74

과학에 한 취미로서의 심 7 .76

과학 직업에 한 심 6 .77

문항 체 43 .92

4. 수업 과정 및 처치

연구집단에게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총 10차시 분량의 수업 내용을 메이커교육 모형  하

나인 TMSI 모형(황 원 외, 2016)을 용한 과학수업

을 실시하 으며, 비교집단에게는 통 인 과학수업

을 진행하 다. TMSI 모형을 용한 과학수업의 체

인 과정은 Fig 2와 같다.
계 의 변화에 한 과학  조작활동을 메이커교육

으로 용하기에 합하다고 단하여 수업 내용으로

는 6학년 2학기 ‘계 의 변화’ 단원을 선정하 다. 세
부 인 수업 내용은 ‘계 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

습 살펴보기’, ‘하루 동안의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의  계 알아보기’, ‘계 에 따라 변화하는 태양

의 남  고도와 낮의 길이 알아보기’, ‘계 에 따라 기

온이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계 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 ’나만의 태양 고도 측정기 만들어 보

기’, ‘나만의 방식으로 계 의 변화 정리해 보기’ 등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시작 에 메이커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사 에 비할 수 

있도록 하 고, 메이커교육 진행 시 학습에 필요한 

비물을 제공하 다. 비교집단과 연구집단에 용한 10
차시 분량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내용은 Table 3과 

같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TMSI모형을 적용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과
학수업이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

Table 1. Composition of items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in science test
역 주요 과학 개념  문항 내용 문항 수

지식 달의 치 변화, 보이지 않는 별자리, 계 별 기온 변화, 태양 고도 측정 방법 4

탐구
제시된 그래  해석하기, 하루 동안 지구의 움직임, 하루 동안 태양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변화, 
계 별 기온변화 탐구하기

3

찰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습 찰하기, 계 에 따른 낮과 밤의 변화 측하기, 지구 자 축의 

기울기에 따른 계 의 변화 찰하기
3

계 10

1단계(T) 2단계(M) 3단계(S) 4단계(I)

Tinkering
( 커링하기)

: 도구  재료탐색, 
아이디어화 하기

⇒
Making

(만들기)
: 결과물 제작하기, 

실험하기

⇒
Sharing

(공유하기)
: 온, 오 라인에서 공유, 
개방하기, 자신의 활동 

반성하기

⇒
Improving
(개선하기)

: 결과물 문제  

분석하기, 산물 

개선하기, 반복하기

Fig. 2. Lesson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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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하여 과학 학업성취도에 한 사 검사  

사후검사 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과학 

학업성취도는 지식, 탐구, 찰의 3개의 역으로 구분

하여 연구집단  비교집단의 사   사후 검사를 실

시하 다. 사 검사의 경우 지식(t=0.513, p= .611), 탐

구(t=0.425, p= .673), 찰(t=0.443, p= .661)의 3개 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리고 과학 학섭성취도 총 에서도 두 집단 간 사

검사 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0.201, p= .841). 사후검사 수를 비교했을 때, 지식 

 찰 역에서는 연구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통계

Table 3. Curriculum restructuring content applied to the comparison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차시 비교집단 연구집단 비고

1 계 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 살펴보기
다큐멘터리 내셔 지오그래픽 계 의 변화

2

하루 동안의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의 계 

알아보기

[Maker]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모형 만들기

T ∙태양의 고도 측정 도구 계획하기

  - 교실, 운동장, 과학실(장소에 따른 변화)

M ∙선택한 재료를 이용하여 측정 도구 만들기

  - 하드보드지, 폼보드, 나무막  등(재료 선택)

S ∙완성된 태양의 고도 작품 모둠 공유하기

  - 모둠별 발표 후 상호평가실시

I ∙개선할  보완하여 만든 모형 개선하기

  - 공유하기 단계 상호보완  작품에 반 하기

3

4 계 에 따라 변화하는 태양의 

남 고도와 낮의 길이 알아보기

[Maker]
그림자 길이 측정 모형 만들기(길이가 변하는 장난감)

T ∙태양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 변화를 잘 나타

낼 수 있는 생활 도구 찾아보기

M ∙생활 속 친근한 소재( : 장난감)를 이용하여 그림자 

길이 측정 모형 만들기

S ∙완성된 길이가 변하는 장난감 작품 공유하기

I ∙개선할  보완하여 만든 모형 개선하기

5 계 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6

계 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

[Maker]
계 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T
∙태양의 남  고도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것에 따

른 실험측정  구성(모둠별)
  - 구 스티로폼, 등, 태양 지 , 등, 자 등 

M ∙태양의 남 고도 실험측정  만들어 보기

S ∙완성된 태양의 남 고도 실험측정  작품 모둠별 공

유하기 

I ∙개선할  보완하여 만든 모형 개선하기

7

8

나만의 태양 고도 측정기 

만들어 보기

[Maker]
그림자를 이용한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

T ∙해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해시계 

고안하기: 휴 용 해시계, 교실 벽 해시계 등 

M ∙장소와 치에 따른 크기 변화를 나타낸 모둠별 해 

시계 만들기

S ∙모둠별 해시계 작품 공유하기 

I ∙개선할  보완하여 만든 모형 개선하기

9

10 나만의 방식으로 계 의 변화 

정리해 보기
계 이 바 고 있어요(과학 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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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높게 나타났지만, 탐구 역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630, p=
.533). 과학 학업성취도 총 을 보면 두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2.735, p<.01) 연구집단의 사후

검사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메이커교육이 과학과 학업성

취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밝힌 선행 연구(김
혜란과 최선 , 2023; 김우식, 2022; 엄승표와 이동원, 
2020) 결과와 일치한다. 

반 으로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

램 과학수업은 과학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효과

가 있었으나 과학  차  탐구와 련된 개념을 묻

는 문항으로 구성된 탐구 역에서는 연구집단과 비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용된 10차시 분량의 메이커교육으로는 학생

들의 탐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탐구 

활동에 필요한 과학  환경과 인 라가 상 으로 부

족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메이커교육을 통해 효

과 인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다양한 재료

와 도구, 장비 등이 구비된 메이커스페이스가 필수

이기 때문에(이동국, 2019) 학생들이 메이커교육을 통

한 다양한 탐구활동이 할 수 있도록 인 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에 한 설문조사 결

과에서도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결과물을 산

출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 다고 응

답하 다(16명, 80%). 메이커교육은 교사 주도 인 

통 인 수업 방식에 비해 학생 심으로 진행되며 학

생들이 직  반복 으로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 메이커교육을 활용한 과학수업

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하
지만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에 한 질

문에서는 반의 학생(10명, 50%)이 정 으로 응답

하 으나 나머지 반의 학생(10명, 50%)은 보통이라

고 응답하 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메이커교육 과학

수업에 극 참여하 지만 학습 내용에 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했던 이유는 탐구 활동과 련된 충분한 인

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메이커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단된다.

2. TMSI모형을 적용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과
학수업이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

이 등학생들의 과학 련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

Table 4. Pre-post test results of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역 집단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p

지식

사
연구집단 20 1.69 0.18

0.513 .611
비교집단 20 1.66 0.27

사후
연구집단 20 1.88 0.17

2.531 .016
비교집단 20 1.74 0.17

탐구

사
연구집단 20 1.70 0.24

0.425 .673
비교집단 20 1.73 0.26

사후
연구집단 20 1.83 0.23

0.630 .533
비교집단 20 1.78 0.27

찰

사
연구집단 20 1.73 0.23

0.443 .661
비교집단 20 1.77 0.24

사후
연구집단 20 1.92 0.18

2.773 .009
비교집단 20 1.73 0.23

성취도 

총

사
연구집단 20 1.71 0.13

0.201 .841
비교집단 20 1.72 0.18

사후
연구집단 20 1.88 0.12

2.735 .009
비교집단 20 1.7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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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하여 과학 련 태도에 한 사 검사  사

후검사 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연구집단과 비교집단 간 과학 련 태도 총   하  

역별 수 차이에 한 t검정 결과, t값이 0.194에서 

1.496사이로 나와 두 집단 간 사 검사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반면 사후검

사에서는 과학 련 태도 총 의 경우 연구집단이 비

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과학 련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2.323, p<.05). 

과학 련 태도 하  역에 한 사후검사 결과에

서는 ‘과학 탐구에 한 태도’ 역(t=2.219, p<.05)과 

‘과학  태도의 용’ 역(t=2.294, p<.05)에서 연구집

단이 비교집단 보다 높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학의 사회  의의’, ‘과학자들

의 규 ’, ‘과학 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한 취미로

서의 심’, ‘과학 직업에 한 흥미’ 역에서는 유의

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메이커

교육을 용한 과학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련 태

Table 5. Pre-post test results of science-related attitudes
역 집단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p

과학의 사회  의의  

사
연구집단 20 3.70 0.58

0.927 .360
비교집단 20 3.87 0.58

사후
연구집단 20 4.19 0.59

1.391 .172
비교집단 20 3.92 0.63

과학자들의 규

사
연구집단 20 3.26 0.34

0.194 .847
비교집단 20 3.28 0.46

사후
연구집단 20 3.62 0.39

0.993 .327
비교집단 20 3.47 0.52

과학 탐구에 한 태도

사
연구집단 20 3.99 0.62

0.832 .411
비교집단 20 4.14 0.52

사후
연구집단 20 4.58 1.63

2.219 .033
비교집단 20 3.69 0.74

과학  태도의 용

사
연구집단 20 3.51 0.37

0.966 .340
비교집단 20 3.65 0.51

사후
연구집단 20 4.00 0.53

2.294 .027
비교집단 20 3.61 0.54

과학 수업의 즐거움

사
연구집단 20 4.00 0.55

0.808 .424
비교집단 20 4.17 0.72

사후
연구집단 20 3.92 0.52

0.485 .631
비교집단 20 3.83 0.60

과학에 한 취미로서의 심

사
연구집단 20 3.39 0.67

0.597 .554
비교집단 20 3.27 0.62

사후
연구집단 20 3.92 1.41

1.361 .182
비교집단 20 3.44 0.76

과학 직업에 한 심

사
연구집단 20 3.17 0.64

1.055 .298
비교집단 20 3.38 0.60

사후
연구집단 20 3.63 0.80

0.641 .525
비교집단 20 3.48 0.67

과학  태도 총

사
연구집단 20 3.60 0.38

0.462 .647
비교집단 20 3.65 0.41

사후
연구집단 20 4.00 0.52

2.323 .026
비교집단 20 3.62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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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  ‘과학 탐구에 한 태도’, ‘과학  태도의 

용’, ‘과학 수업의 즐거움’ 역에서만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났다는 김우식(2022)의 연구와 부분 으로 일

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김우식의 연구에서 ‘과
학 수업의 즐거움’ 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는 본 연구에서 다룬 계 의 변화 내용보다 상

으로 쉬우면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태양계와 별 내용

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는 (윤희건과 최선 , 2015)
과 복도, 운동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수업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 ‘과
학 수업의 즐거움’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실험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의 

경우 과학 교과를 배우기 시작하는 3학년 때부터 코로

나19로 인한 비 면 수업과 원격수업으로 과학 수업에 

참여하여 실험과 실습에 한 노출이 상 으로 었

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연 상의 

찰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학습하기 해서는 여러 

과학  상을 먼  지각해야만 이를 과학  지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김성운, 2020) 이 연구에 참여한 학

생들의 경우 상 으로 과학  경험을 많이 하지 못

하 다. 한편,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을 흥미 

있게 학습하 는지에 한 설문조사 결과 18명(90%)
의 학생들이 정 으로 답변하 다. 그리고 메이커교

육을 다른 학습 내용으로도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하

다(20명, 100%). 연구집단의 학생들은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을 흥미 있게 학습하 고 다른 학습 

내용도 메이커교육을 용하여 학습하고 싶다고 응답

하 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반 과학수업에 한 즐거움

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김우식(2022)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

 역(과학의 사회  의의, 과학자들의 규 , 과학에 

한 취미로서의 심, 과학 직업에 한 심)에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 역은 메

이커교육과 직 인 련이 낮으며 상 으로 짧은 

기간 동안 메이커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메이커교육이 학생들의 직업과 

련된 진로 선택이나 진로 인식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지만(이 은과 이효녕, 2014; 임유나 

외, 2015) 이들 연구는 수업 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

터 특정한 직업군을 상으로 삼아 직업에 한 간

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었다는 

이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표는 등학교 6학년 학생을 상으로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해 10차시 분량의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을 개발하여 연구집단

과 비교집단 간 사 -사후검사 설계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

학수업은 과학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효과를 보

다. 과학 학업성취도 하  역에서는 탐구 역에서

만 유의미한 효과가 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탐구 활동

에 필요한 인 라가 상 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메이

커교육 로그램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단된

다. 따라서 학생들이 메이커교육을 통한 다양한 탐구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련 인 라를 확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

학수업은 학생들의 과학 련 태도 함양에 정 인 

효과를 보 다. 과학 련 태도의 하  역  과학 

탐구에 한 태도와 과학  태도의 용 역에서 유

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 역에서는 연구집단

과 비교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메이커교육

을 활용한 과학수업의 다양한 조작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  사고를 유발하며, 과학  탐구  과학  태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집단의 

학생들은 메이커교육 과학수업을 흥미 있게 학습하

으며 다른 학습 내용도 메이커교육을 용하여 학습하

고 싶다고 응답하 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반 인 과학 

수업에 한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련하여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한 즐거움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교육 랫폼을 활용한 단계별 메이커교육 콘텐

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보다 향상된 

역별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별 수업

에 용해 으로써 메이커교육 로그램이 용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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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련 교과 수업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기 한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학년  과학 교과의 단

원별 특성에 합한 메이커교육을 개발하고 용할 수 

있는 교육 랫폼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왔던 과학에 한 취미나 

직업에 한 학생들의 심 수 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10주간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을 

처치하 기 때문에 보다 장기 으로 나타나는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의 교육  효과를 분석

하 지만 분석한 변인은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 
과학 련 태도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창의성이나 문

제해결력 등 미래의 융합인재역량에 필요한 기타 변인

을 추가로 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등학교 6학년

만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연구 상의 

범 를 등학교의 다른 학년이나 ‧고등학생으로 확

하여 다양한 상에게 미치는 교육  효과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

들이 실제로 작품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비교  용

이한 주제와 내용을 포함한 단원을 선정하 으므로, 
다른 단원 는 주제에 한 메이커교육을 용한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이 등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과

학 련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역시 소

재 등학교 6학년 40명을 상으로 각 20명씩 연구집

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6학
년 2학기 ‘계 의 변화’ 단원의 내용을 10차시를 선정

하여 연구집단의 학생들은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

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을,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교사

용 지도서에 제시된 통  교육방법을 용한 수업에 

참여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MSI모
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수업은 학생들

의 과학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둘째, TMSI모형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과학

수업은 학생들의 과학 련 태도 향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커교

육 로그램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한 

즐거움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교육 랫폼을 활용

한 단계별 메이커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

가 있으며 보다 향상된 역별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별 수업에 용해 으로써 메이커교육 

로그램이 용된 수업이 련 교과 수업의 즐거움으

로 이어지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메이커교육, TMSI 모형, 과학 학업성취도, 과
학 련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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