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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이끄는 지능정보사회,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COVID-19 이후) 시대 

또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chwab, 
2016; UBS, 2016; UNESCO, 2020). 이를 대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MOE], 2020, 2021; Shim, 2021). 미래 인재의 

양성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두이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주요 국가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

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오고 있다(Helin, 2021; MOE, 2015, 
2021; OECD, 2018; Royal Society, UK, 2008; Royal Society Science 
Policy Centre, UK [RSSPC, UK], 2014; UNESCO, 2016). 지능정보

사회, 뉴노멀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과학 인력

의 확보 및 국민의 과학적 소양 함양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

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기술 보급

으로 인한 초연결사회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과학 

교육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 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인재상 육성에서 과학 교육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Kim et 
al., 2017;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2020; 
MOE, 2021; Shim et al., 2021 Shim, Han & Kim, 2018).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는 과학기술 소양을 갖추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인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Lund et al., 2021; Smit et al., 2020; UNESCO, 2020; 
UBS, 2016; WPP & Kantar, 2019). 그러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창의적인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계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 인재 양성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MOE, 2020; Shim et al., 2021; UBS, 2016; WPP 
& Kantar, 2019).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달리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영국 왕립생물학회의 학교 생명과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연구를 통한 
교육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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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시급한 가운데 있다(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2020; MOE, 2021; Seol, 2020; Shim et al., 2021).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식, 태도, 기능, 가치 

등과 관련한 글로벌 학습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데(OECD, 2016, 
2018; UNESCO, 2016), OECD(2019a, 2019b)는 급변하는 세상을 이

끌어갈 미래 학습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미래 

인재를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습 나침반 2030을 도식화

하여 제안하고 있다. OECD는 학습 나침반 2030에서 학생들이 글로

벌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에 필요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

과 딜레마에 대처하기, 책임감 갖기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학생들이 목적,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아이

디어, 시각과 경험을 향한 열린 사고를 갖추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

한 접근 방식을 찾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 하여 초⋅중등 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 변혁적 역량을 갖춘 과학 소양인 육성을 위해 과학과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있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ACARA), 2020;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CDoE], 2018; Department for Education, UK[DfE, UK], 
2015, 2016; Department of Education, U.S.[MoE, U.S.], 2015; Helin, 
2021; MOE, 2015, 2021; OECD, Royal Society, UK, 2008; Royal 
Society Science Policy Centre, UK [RSSPC, UK], 2014; UNESCO,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란 별칭으로 일컬어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한 바 있다. 2015년 교과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과 교과 역량

에 기반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Kim et al., 2017; Kim & 
Kim, 2017; Kwak, 2012; Kwak et al., 2014; Song et al., 2017; Song 
& Shim,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이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과학과 교육을 통해 함양해

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포괄하는 획득한 지식의 실천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MOE, 2015; Shim, Han & Kim, 2018). 또, 교육부에서
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라는 별칭하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발표하 다(MOE,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퉁해 과학

과가 추구하는 역량을 갖춘 과학 소양인 육성이라는 과학 교육 목표

를 고려한 초⋅중⋅고 교육과정 기본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 다

(MOE, 2021, 2022). 
한편, 국 왕립학회에서도 학교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으며(Royal Society, UK, 2008; 
Royal Society Royal Society Science Policy Centre, UK (RSSPC), 
2014), 2021년 국 왕립생물학회에서는 학교 생명과학 교육 체계를 

개발하고 학교 생물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제안

하 다(Royal Society of Biology, UK(RSB, UK), 2021). 우리나라에

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다(Kim et al., 2017; Song et al., 2018). 그러나 

국 왕립생물학회에서는 생물 교사, 생명과학자, 생물 교육자 등으

로 구성된 교육과정 위원회 중심으로 초중등 학교 생명과학 교육 지

원을 위한 생명과학 교육 내용 체계를 개발하고 다양한 학문적 검토

와 현장 검토를 통하여 2021년 ‘진화하는 5-19세 생명과학: 5-19세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위한 권고와 체계(Evolving 5-19 biology: 
recommendations and framework for 5-19 biology curricula)’(이하, 
국 왕립생물학회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 또는 RSB 생명과학 교육

과정)을 발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 왕립생물학회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 체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국 왕립생물학회 학교 생명과

학 교육과정의 차원(dimension), 대질문(big question), 주제(theme), 
내용(contents)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계와 비교함으로

써 2030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분야 개발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 왕립생물학회(The Royal Society of Biology)
에서 학교 생명과학 교육을 위해 제안한 키스톤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자 하 다. 국 왕립생물학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과학(biology changing thw world)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왔다(RSB, UK, 2019). 이 프로젝트는 생명과학 발달을 위해 

국가 정책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그중에서 생명과학 발달의 근간인 학교 생명과학 교육의 

근거가 되는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

과학 교육과정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국 왕립생물학회에서는 국 왕립생

물학회 내 교육과정 위원회(The Curriculum Committee)에서 학교 생

명과학 교육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 Recommendations and framework 
for 5-19 biology curricula (https://www.rsb.org.uk/education)를 개발

하 다. 국 왕립생물학회 교육과정 위원회는 생명과학자, 생명과학 

교육자, 생물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 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은 탐구(practices of biology), 지식(concepts of biology), 응
용(application of biology) 3개 차원과 7개의 대질문(big questions)으
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Dimension Big question
Practices of biology

(biology as a science) How do we study the biological world?

Concepts of biology
(core concepts of 

biology)

What are organisms and what are they made of?
How do organisms grow and reproduce?

Why are organisms so different?
How do organisms stay healthy?
How do organisms live together?

Appliaction of biology
(biology in the world) How do people use biological knowledge?

Table 1. Dimensions and big questions of the framework for 
5-19 ages school biology, RS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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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차원, 대질문, 주제
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탐구(practices of biology), 지식(core 
concepts of biology), 응용(application of biology) 3개 차원과 대질문

(big questions), 주제(theme)는 5-11 ages, 11-16 ages, 16-19 ages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 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만 5-11
세, 만 11-16세, 만 16-19세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 유사하지만, 학교급 및 연령과 학년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5-11 ages, 11-16 ages, 16-19 ages 3개로 구분하여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 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

과정과의 비교하기 위해 2015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생명

과학 분야와 비교하 다.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은 국 RSB 생
명과학 교육과정과는 달리 탐구, 지식, 응용으로 차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표에 역(핵심 개념)과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MOE,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범주로 구분하여 내용 요소를 제시하

고 있다(MOE, 2022). 이에 2015 개정 과학 교육과정에서 생명과학 

I, II의 역에 해당하는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생물의 구조와 에너

지, 항상성과 몸의 조절, 생명의 연속성, 환경과 생태계,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지식⋅이해 범주의 역(과 내용 요소)을 RSB 생명

과학 교육과정과 비교하 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분야 기능과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분야 과정⋅기능

을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탐구 차원으로 비교하 으며(Table 2 
& 3),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응용 차원은 비교⋅분석하지 않았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국 왕립생물학회(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탐구

(practices of biology) 차원의 특징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 차원은 생명과학 탐구

(practices of biology)에 해당한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탐구 차원 하위 범주의 대질문(big question)은 “우리는 생명과학 세계

를 어떻게 연구할까?(How do we study the biological world?)”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주제(theme)를 가지고 있었다(Table 4). 이를 

살펴보면, 생명과학 세계에 대한 문제 제기하기, 실험 및 조사 활동 

설계하기, 실험 및 조사 활동 수행하기, 자료 분석, 해석 및 평가하기, 
설명, 분류 체계 및 모형 개발하기, 의사소통 및 증거 기반 토론에 

참여하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탐구 

차원은 과학의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Choi, 
Park & Kim, 2015; Shim et al., 2004).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과 2015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을 비교하면, Table 5와 같다. 우리나라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의 탐구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모형의 개발과 사용, 의사소통,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을 별도의 기능 요소로 구분하 으며, 수
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요소를 추가하여 STEM 역량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 다(Jung & Lee, 2018; Kim & Jun, 2020; MOE, 2015).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탐구 관련 내

용이 우리나라 기능 또는 과정⋅기능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MOE, 2015, 2022),특히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탐구와 관련

된 과정⋅기능 내용 요소는 생명 현상에서 문제 발견 및 가설 설정하

기, 생명과학 탐구 설계, 수행 및 조사하기, 생명과학적 근거를 기반으

로 자료 해석, 분석 및 결론 도출하기, 생물 특징과 생명 활동 관계 

추론하기, 모형 생성하여 생명 현상 설명하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

여 협력적 소통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비해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탐구 차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 RSB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탐구 차원

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명과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생명
과학 세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는 생명과학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질

문을 제기하는 것이 그 질문으로부터 새로운 탐구와 조사 활동이 이

역 핵심 개념 기능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생명과학의 특성과 발달과정

생명공학기술 
문제 인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생명의 화학적 기초

생명의 구성 단위

동물의 구조와 기능

식물의 구조와 기능

광합성과 호흡

항상성과 

몸의 조절

자극과 반응

방어 작용

생명의 연속성

생식

유전

진화와 다양성

환경과 생태계 생태계와 상호 작용

Table 2. Content framework for the biology field of 2015 
revision of science national curriculum, Korea

역 핵심 개념(지식⋅이해) 과정⋅기능

생명 시스템의 

구성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의 구성단계

사람의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대사성 질환

생태계, 개체군, 군집
생물 특징과 생명 활동 

관계 추론하기

생명 현상에서 문제 발견 

및 가설 설정하기

생명과학 탐구 설계, 
수행 및 조사하기

생명과학적 근거를 기반 

으로 자료 해석, 분석 및 

결론 도출하기

모형 생성하여 생명 현상 

설명하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협력적 소통하기

항상성과 

몸의 조절

뉴런과 신경계

내분비계의 특성

항상성 유지 원리

면역과 백신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

염색체, DNA, 유전자 

생식세포 형성

진화, 생물의 다양성

세포와 물질대사

물질대사와 에너지

생명활동 에너지, 효소

세포호흡과 광합성

생물의 유전

유전자와 유전물질

유전자의 발현

생명공학기술

Table 3. Content framework for the biology field of 2022 
revision of science national curriculu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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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을 제기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었다. 실험 및 조사 활동 설계에서는 생명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

하기 위한 연구를 설계해야 하고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안전과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실험

⋅조사 활동 수행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활동을 수행하여 객

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안전과 윤리적인 면

을 고려해야 함을 역시 강조하고 있었다. 자료 분석, 해석 및 평가에서

는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질적⋅양적으로 처리

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경험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었다. 설명, 분류 

체계 및 모형 개발에서는 반복 과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설명하

고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 생명과학 세계에 대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및 증거 기반 토론에 참여에서는 근거있는 정보를 가지고 

토론하고(evidence-informed debate), 과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중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이나 의사결

정에 대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지만(MOE, 2011, 2015)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과 공유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으로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면이 있었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이 협

력적 소통하기로 변화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으나(MOE, 
2022),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탐구 차원의 마지막 단계의 의사

소통 부분에서 생명과학 활동이 다른 공동체와도 연계되어야 하며, 
증거 기반의 토론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과학의 대중성 

부분까지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hoi, 2013; Lee & Han, 2005; Son, 2016). 

2. 영국 왕립생물학회(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지식(core 

concepts of biology) 차원의 특징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서 두 번째 차원은 생명과학 지식

(concepts of biology)에 해당한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지식 차원 하위 범주에는 5개의 대질문이 있었다(Table 6). 지식 차원

의 대질문은 ‘생명체란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What are 
organisms and what are they made of?)’, ‘생명체는 어떻게 성장하고 

RSB, UK 2015 Revision 2022 Revision

문제 제기(asking questions) 문제 인식 생명 현상에서 문제 발견 및 가설 설정하기

실험 및 조사 활동 설계(planning experiments and 
investigative work)
실험 및 조사 활동 수행(carrying out experiments and 
investigative work)

탐구 설계와 수행

생명과학 탐구 설계, 수행 및 조사하기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자료 해석, 분석 및 평가(interpreting, analysing and 
evaluating data)

생명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료 해석, 분석 및 

결론 도출하기
결론 도출 및 평가

설명, 분류 체계 및 모형 개발(developing explanations, 
classification systems and models) 모형의 개발과 사용

생물 특징과 생명 활동 관계 추론하기

모형 생성하여 생명 현상 설명하기

의사소통 및 증거 기반 토론 참여(communicating 
information and engaging in evidence-based 
arguments)

의사소통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협력적 소통하기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

Table 5. Comparison of the practices of biology dimension between 2015 & 2022 revision of science national curriculum, 
Korea and the 5-19 biology curriculum of RSB, UK

Big question Theme 

How do we study the 
biological world?

Asking questions about the biological world (5-19 ages): 생명과학 세계(Biological World)에 대한 연구는 질문을 통해 촉발될 

수 있으며, 그 질문들 중 일부는 과학적 조사(scientific investigation)를 통해 다른 것들보다 더 검증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생명과학자들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관찰 및 측정)의 증거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설명을 개발하려고 한다.
Planning practical experiments and investigative work (5-19 ages): 생명과학자들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반복 가능한 방법으로 

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제 실험과 조사 활동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를 계획한다. 과학적 

탐구는 생명 현상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가설이나 예측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Carrying out practical experiments and investigative work (5-19 ages):생명과학자들은 실제 실험과 조사 활동을 통해 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생명과학자들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한다.
Analysing, interpreting and evaluating data (5-19 ages): 생명과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처리, 해석,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
Developing explanations, classification systems and models (5-19 ages):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cycle, 또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생명과학자들이 과학적 설명, 분류 시스템 및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과학적 설명, 분류 

시스템 및 모델은 생명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생명과학 세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준다.
Communicating information and engaging in evidence-based arguments (5-19 ages): 생명과학자들은 증거 정보 

토론(evidence-informed debate)과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학 커뮤니티 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청중들과 그들의 

작업에 대해 소통한다.

Table 4. Big questions and theme of the practices of biology dimension of the framework for 5-19 ages schoo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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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할까?(How do organisms grow and reproduce?)’,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를까?(Why are organisms so different?)’, ‘생명체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How do organisms stay healthy?)’, ‘생명체는 어떻

게 함께 살고 있을까?(How do organisms live together?)’이다. 각각의 

대질문은 2개에서 4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들이 

5세부터 19세까지, 즉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과 

같이 학교급별로 내용의 수준을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지식 차원 대질문 ‘생명체란 무엇이

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생명의 정의(defining life)’, ‘조직⋅
기관⋅기관계(tissue, organs, and systems)’, ‘세포의 구조와 기능(cell 
structure and function)’, ‘생화학(biochemistry)’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세포의 구조와 기능’, ‘생화학’ 내용은 11세 이상에서 다루

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직, 기관과 기관계’는 하위 요소로 교환 

및 수송(exchange and transport), 조화 및 조절(coordination and 
control)로 구분하여 연령별 교육 내용의 차별성을 두고 있었으며, 
교환 및 수송은 11-16세 연령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여 

16세 이상에서는 학습 내용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다. ‘생화학’ 부분도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생화학적 분자(Biochemical 
molecules), 광합성(photosynthesis), 세포호흡(cellular respiration) 3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화학적 분자는 14세 이상에서 학습

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대질문 ‘생명체는 어떻게 성장하고 생식할까?’에서는 ‘생식, 성장

과 발달’, ‘유전과 유전체’ 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유전과 

유전체’ 주제는 11세 이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었다. ‘생식, 성장과 

발달’ 주제는 성장⋅발달, 생식 2개 하위 요소로 나누어 연령별 수준

을 달리하여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고 있었다. ‘유전과 유전체’ 주제는 

하위 요소로 구분하지 않고 학습 내용을 연령별로 체계화하고 있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전달과 DNA의 구조를(MOE, 2015, 2022)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11-14세, 14-16세 시기에 각각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대질문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를까?’에서는 ‘변이, 적응과, 진화

(variation, adaptation and evolution)’, ‘분류(classification)’ 2개 주제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하위 요소로 구분하지 않고 5-7세, 7-11세, 
11-14세, 14-16세, 16-19세로 구분하여 전 연령층에 걸쳐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국 이외에도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교육과

정에서는 특정 연령층에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ACARA, 2022; CDoE, 2018; MOE, 2015, 2022). 
대질문 ‘생명체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에서는 ‘신체⋅정신 

Big question Theme

What are organisms and 
what are they made of?

Defining life (5-19 ages):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 특정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은 생활사 단계에서 특징적인 과정을 

수행한다. 생명 현상은 생명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방식으로 생물학적 구조가 조직되어 작동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
Cell structure and function (11-19 ages) :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현미경 사용하여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여왔다.
Tissues, organs and systems (5-19 ages): 사람, 동물과 식물은 조직, 기관, 기관계를 포함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 

체계들이 함께 작동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Biochemistry (11-19 ages) : 물질을 생성하고 분해하는 화학 반응은 생명체에서 항상 일어난다. 광합성과 세포 호흡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화학 반응 과정이다. 생명체에서의 수 많은 화학 반응의 속도는 효소에 의해 조절된다.

How do organisms grow 
and reproduce?

Reproduction, growth and development (5-19 ages): 생식은 생물이 같은 종류의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는 생명의 특성 중 하나이다. 
다른 유형의 생명체들은 각기 다른 생활사와 생식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변화한다.
Inheritance and the genome (11-19 ages) : 각 세대의 생명체는 환경의 향을 받기 전에 이전 세대의 유전체의 DNA에 저장된 

유전정보에서 유래된 특징을 물려받는다. 유전체를 이해함으로써 건강관리, 생명공학, 농업, 분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Why are organisms so 
different?

Variation, adaptation, evolution (5-19 ages): 생물은 다른 환경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 왔다. 생물군의 특성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통해 세대에 따라 변화한다.
Classification (5-19 ages): 생물은 유사성과 차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살아있고 멸종한 생물의 엄청난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How do organisms stay 
healthy?

Physical and mental health (5-19 ages): 인간과 동물들은 좋은 건강에서 나쁜 건강까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지고 

있다. 개개 생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신체, 행동, 환경, 그리고 다른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질병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다.
Health and human lifestyles (5-19 ages): 전염성이 없는 질병에 걸릴 위험은 유전체에 저장된 정보, 환경, 생활양식 등의 상호작용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생활습관 요인들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향을 미친다.
Health and infectious disease (5-19 ages): 사람, 동물, 식물의 몇몇 질병은 다양한 병원체에 감 되어 발병한다.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는 질병의 식별,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및 전파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How do organisms live 
together?

Interdependence of organisms (5-19 ages): 같은 장소에 사는 생물들은 상호 작용한다.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 음식(먹이)과 

양분을 필요로 한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반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다른 생명체를 먹는다. 먹이 공급 관계는 생태계 

내 상호의존성의 한 측면이다.
Environmental interactions and processes (5-19 ages): 생물은 서식지의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이것은 그곳에 살고있는 생물들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향을 미친다.
Biodiversity and human impacts (5-19 ages): 사람의 행동은 지역적, 전지구적 서식지와 그곳에 사는 생물에 긍정적⋅부정적 

모두에서 향을 미친다. 사람의 행동 중 일부는 우리의 식량과 다른 자원에 의존하는 생물에 향을 미친다.

Table 6. Big questions and theme of the core concepts of biology dimension of the framework for 5-19 ages schoo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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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physical and mental health)’, ‘건강과 인간의 생활양식(health 
and human lifestyles)’, ‘건강과 감염병(health and infectious 
diseases)’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하위 요소로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대질문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를까?’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층에 걸쳐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는 건강에 대한 것을 생명과학의 과학 지식 이해와 과학적 사고 그리

고 과학적 증거 기반 학습과 실천이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OECD, 2019a, 2019b; 
RSB, UK, 2019; Song et al., 2018).
대질문 ‘생명체는 어떻게 함께 살고 있을까?’에서는  ‘유기체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of organisms)’, ‘환경적 상호작용과 과

정(environmental interactions and processes)’,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향(biodiversity and human impacts)’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도 하위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 연령층을 고려하여 내용 

수준을 체계화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행동과 기후변화가 

환경과 생태계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특정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연령층에 걸쳐 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이는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IPCC, 2022; MOE, 2020, 2021; 
WMO, 2022).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과 2015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의 지식 차원을 비교하면, Table 7과 같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

과정 내용을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생명과학의 역 또는 핵심 

개념(내용 요소)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듯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인간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인간의 생활 

및 감염병을 포함하는 인간의 건강을 하나의 범주로 다루고 있는 것

이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국 RSB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역

에서 자극과 반응, 방어 작용 등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다루기는 하지만 생명과학의 원리 위주로 구성하고 있었다(MOE, 
2015).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생명과학 과목의 생명 시스템의 

구성 역의 대사성 질환을 다루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 역의 면역

과 백신 부분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 환경과 생태계 역 관련해서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생물의 공존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개정된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생명 시스템의 구성에서 생태계, 개체군, 
군집을 다루고 있으나 생명과학의 개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과 

환경, 인간과 다른 생물들과의 공존에 대한 측면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이 생명과학의 원리를 다루

고 있지만, 학문적 이해와 더불어 인간의 생활 그리고 생태계에서의 

인간이라는 측면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중 학습자의 삶과 연계

된 교육,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환경⋅생태교육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 으나(MOE, 2021, 2022),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오히려 다

소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명과학 교육과

정의 역 또는 범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영국 왕립생물학회(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응용

(applications of biology) 차원의 특징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서 세 번째 차원은 생명과학 응용

(application of biology)에 해당한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응용 차원 하위 범주에는 ‘인간은 생명과학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까?(How do people use biological knowledeg?)’ 1개의 대질문(big 
question)으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8).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

정의 응용 차원 대질문은 ‘건강과 환경 복지 증진을 응용 방법의 개발

(developing applications to promote health and environmental 
wellbeing)’, ‘생명과학 지식의 향과 적용에 대한 평가(evaluating 
impacts of biological knowledge and its applications)’,’사회에 대한 

향(influencing society)’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응용 차원의 주제는 학교급 또는 연령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었지만, 5-11세, 1-16세, 16-19세 연령에 따라 응용 내용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체계화하고 있었다(Table 9).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응용 차원은 5-11세 연령 학생을 

RSB, UK 2015 revision 2022 revision

⋅인간의 건강(How do organisms stay healthy?) :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건강과 인간의 생활, 감염병 ⋅항상성과 몸의 조절 : 자극과 반응, 방어 작용

⋅생명 시스템의 구성: 대사성 질환

⋅항상성과 몸의 조절: 뉴런과 신경계, 내분비계의 

특성, 항상성 유지 원리, 면역과 백신

⋅생물의 구조와 기능(What are organisms and what 
are they made of?) : 생명의 정의, 조직, 기관, 
기관계, 세포의 구조와 기능, 생명의 생화학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 생명의 화학적 기초, 
생명의 구성 단위, 동물의 구조와 기능, 식물의 

구조와 기능, 광합성과 호흡

⋅생명 시스템의 구성: 생명의 구성 단계, 사람의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세포와 물질대사: 물질대사와 에너지, 생명활동 

에너지 효소, 세포호흡과 광합성

⋅생물의 성장과 생식(How do organisms grow and 
reproduce?): 생식, 성장, 발생, 유전, 유전체

⋅생물의 차이(Why are organisms so different?): 
변이, 적응, 진화, 분류

⋅생명의 연속성 ; 생식, 유전, 진화와 다양성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 염색체, DNA, 유전자, 
생식세포 형성, 진화, 생물의 다양성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 생명공학기술
⋅생물의 유전: 유전자와 유전물질, 유전자의 발현, 
생명공학기술

⋅생물의 공존(How do organisms live together?): 
생물의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인간의 향

⋅환경과 생태계 : 생태계와 상호 작용 ⋅생명 시스템의 구성: 생태계, 개체군, 군집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 생명과학의 특성과 

발달과정
⋅생명 시스템의 구성: 생명과학의 특성

Table 7. Comparison of the core concepts of biology dimension between 2015 & 2022 revision of science national curriculum, 
Korea and the 5-19 biology curriculum of RSB,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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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생명과학 지식 응용의 긍정적인 측면, 생명과학 관련 사회

적 이슈,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11-16세 

연령 학생에게는 생명과학 지식 활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생명과
학 지식 응용의 윤리적⋅도적적 문제와 정당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용, 
안전 및 윤리 관련 생명과학 지식 사용과 응용의 개인⋅사회⋅정부의 

책임에 대한 것을 추가하고 있으며, 11-16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주제에 더해 6-19세 연령의 학생들에게는 인간 활동의 부정적 

향 감소를 위한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결정

이 개인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맥락에서 적절한 이유 등 추가

하여 구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을 강조하며,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일부 학습 내용 요소

와 연계하여 생명과학 지식을 응용하도록 하고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는 가치⋅태도 범주를 구분하고 있을 뿐

(MOE, 2015, 2022).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생명과학의 

응용 차원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응용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반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 왕립생물학회(The Royal Society of Biology, RSB, 
UK)에서 개발한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키스톤 아이디어

(Keystone Ideas)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명과학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은 탐구(practices of biology), 지식(concepts of biology), 응
용(application of biology) 3개 차원으로 되어 있었다. 탐구 차원은 

1개의 대질문과 6개 주제, 지식 차원은 5개의 대질문과 14개 주제, 
응용 차원은 1개의 대질문과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5-11세, 11-6
세, 16-19세 등 연령별,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

별 내용 수준을 구분하여 연계성을 갖도록 체계화하고 있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탐구 차원의 내용 요소는 생명과학 

세계에 대한 문제 제기하기, 실험 및 조사 활동 설계하기, 실험 및 

조사 활동 수행하기, 자료 분석, 해석 및 평가하기, 설명, 분류 체계 

및 모형 개발하기, 의사소통 및 증거 기반 토론에 참여하기로 구성되

Big question Ages
Learning content 

AB1a AB2 AB3

How do people use 
biological knowledge?

5-11

⋅생명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개발된 

제품, 기술 및 프로세스 이해

⋅인간이나 생물에게 긍정적인 향을 

끼친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

⋅생명과학 지식 응용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 유익 및 비용 평가

⋅생명과학 지식과 관련된 사회 이슈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변화, 다른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치는 생명과학 

지식 응용 방안

11-16

⋅생명과학 지식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 기술 및 프로세스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향을 끼친 

생명과학 지식의 적용용

⋅인간 활동의 부정적 향을 감소

시키기 위한(보전과 지속 가능성 포

함) 생명과학 지식의 적용

⋅생명과학 지식 응용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 유익 및 비용 평가

⋅인지된 위험과 계산된 위험의 구별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문제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과 관련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험과 

윤리에 대한 아이디어사용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변화, 다른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치는 생명과학 

지식 활용 방안

⋅안전하고 윤리적인 생명과학 

지식의 사용과 응용에 대해 개인, 
조직, 정부의 책임

16-19

⋅생명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개발된 

제품, 기술 및 프로세스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향을 끼친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

⋅인간 활동의 부정적 향을 감소

시키기 위한(보전과 지속 가능성 포

함) 생명과학 지식의 적용

⋅생명과학 지식 응용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 유익 및 비용 평가

⋅인지된 위험과 계산된 위험의 구별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문제

⋅생명과학 지식의 응용과 관련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험과 

윤리에 대한 아이디어 사용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결정이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맥락에서 적절할 수 있는 이유 제시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변화, 다른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치는 생명과학 

지식 활용 방안

⋅안전하고 윤리적인 생명과학 

지식의 사용과 응용에 대해 개인, 
조직, 정부의 책임

a: theme of the application of biology RSB, UK : AB1(Developing applications to promote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AB2(Evaluating impacts 
of biological knowledge and its applications), AB3(Influencing Society)

Table 9, Learning content of the application of biology dimension of the 5-19 biology curriculum of RSB, UK

Big question Theme

How do people use 
biological knowledge?

Developing applications to promote health and environmental wellbeing (5-19 ages): 생명과학 지식은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품, 기술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환경과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적용된다.
Evaluating impacts of biological knowledge and its applications (5-19 ages): 생명과학 지식의 사용할 때,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 지식의 사용과 관련된 유익성,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를 평가해야 한다.
Influencing society (5-19 ages): 생명과학 지식은 단체와 정부를 포함한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명과학 지식은 

사람, 다른 생물, 환경의 안녕(wellbeing)에 향을 줄 수 있는 이해와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Table 8. Big questions and theme of the application of biology dimension of the framework for 5-19 ages schoo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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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으며, 다른 차원들과는 달리 주제들이 연령 또는 학교급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탐구 차원

의 내용 요소들이 우리나라 기능과 거의 유사하 지만, 국 RSB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기능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명과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었다. 
특히,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탐구 차원의 생명과학 활동이 

다른 공동체와도 연계되어야 하며, 증거 기반의 토론을 통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야 함으로써 과학 소양 교육 측면의 생명과학의 대중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과학 소양 측면에서의 생명과학 분야에 국한한 의

사소통 또는 협력적 소통을 넘어서는 생명과학 교육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은 지식 차원은 학교급 수준의 연령 

구분보다 세밀하게, 즉 5-7세, 7-11세, 11-14세, 14-16세, 16-19세로 

구분하고 연계성을 갖도록 체계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

과 교육과정 생명과학 분야의 학교급에 따라 연계성 고려를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지만, 역과 내용 요소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면이 

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은 지식 차원의 내용 요소를 우리

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생명 역의 핵심 개념 또는 역과 내용 요소

와 비교해보면, 인간의 건강, 생물의 구조와 기능, 생물의 성장과 생식, 
생물의 공존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인간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인간의 생활 및 감염병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건강을 하나의 범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커다란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건강 관련 내용이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생명과학 분야의 항상성과 몸의 조절 역에서 자극과 반응, 방어 

작용 등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지만, 생명과학

의 원리 위주로 구성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과학의 

학문적 특성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생명

과학과 인간의 생활을 다루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응용 차원에서는 건강과 환경 복

지 증진을 응용 방법의 개발, 생명과학 지식의 향과 적용에 대한 

평가, 사회에 대한 향의 3개 주제들이 학교급 또는 연령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었다. 그리고, 응용 차원 3개 주제들의 내용 요소들을 5-11세, 
11-16세, 16-19세 연령에 따라 응용 내용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체계

화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생명과학 지식 응용 부분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을 다루기에는 매우 미흡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려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과는 달리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생명

과학의 응용 차원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생명과학 교육과정 구성 측

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

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또는 

역량 함양 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생명과학 기초 

소양을 함양함은 물론 미래 과학기술 사회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분야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학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으나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키스톤 아이디어를 참조하고 우리나라 교육 내

용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여 연령 또는 학교급에 

따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연구진은 생명과학 교육 전문가를 비롯

한 생명과학 학문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육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구성되었으며,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기까지는 수년의 기

간과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 생명과학 교육

과정 개발 연구진도 여러 전문가 그룹이 연구에 참여하여 의사결정하

는 형태로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단기간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 그룹으

로 구성된 연구진이 보다 장기간에 걸친 기초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의 학교 생명과학 교육을 위한 왕립생물학회(RSB)
의 생명과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생명과학 교육에 대한 시

사점을 살펴보고자 하 다. 국 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은 3개
의 차원(생명과학의 실천, 생명과학의 개념 및 생명과학의 응용)과 

7개의 대질문(big questions)으로 구성된다. 국 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은 5-11세, 11-16세, 16-19세의 연령별로 구성되어 체계화되

어 있었다. 생명과학의 실천 차원에서 국 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

과정은 생명과학 활동이 다른 공동체와 연계, 증거 기반 토론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 RSB 학교 생명과

학 교육과정의 개념 차원은 5-7세, 7-11세, 11-14세, 14-16세, 16-19세
의 학교 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었

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과 비교할 때,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은 인간의 건강,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 생물

학적 성장과 재생산, 생물학적 공존 등의 내용 요소들은 상당한 차이

를 보 다. 국 RSB 학교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응용 차원에서는 

보건 및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응용 방법 개발, 생명과학 지식의 향 

평가 및 응용 등 3가지 주제가 학교 수준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국 RSB 생명과학 교육과정

의 내용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연령이나 학교 수준은 물론 차원과 대질문을 고려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학교 생명과학, 생명과학 교육과정, 생명과학 교육,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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