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교육연구지, 48권 1호, pp. 1-14 (2024.4) Jour. Sci. Edu, Vol. 48, No, 1, 1-14 (2024.4)
ISSN : 1225-3944 eISSN : 2733-4074

Ⅰ. 서론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을 끝으로 교
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급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의 10번째 교육과정이자 3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
습의 구현’을 비전으로 갖는 이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설정, 학습량 적정화, 문·이과 통합교육 등을 내세워 
지난 2017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오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함께 코로나-19가 가져온 생존의 위기는 새로

운 교육과정으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
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총론 
및 각론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디지털 대전
환, 기후환경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하는 이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전체 학교급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구성하는 것은 교육과 성장
의 기반(Dewey, 1938)이 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Wee et al., 2011)이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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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화에 관한 연구(Gu, 2013; Paik, 2014)가 수행되
고 있으며, 선행 교육과정(Lim & Jang, 2015; Kang, 
2023; Kim & Kim, 2024) 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에
서의 비교 연구(Chong et al., 2016; Park & Jeong, 
2018; Lee, 2023)를 통해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실행
과 운영을 위한 시사점이 도출되고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차세대 과학교육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이하 NGSS),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 등
을 통한 국제 비교 연구(Dong, Ha, & Kim, 2015; 
Kim & Lim, 2019; Kim & Song, 2019; Lee, 2021)
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중 미국의 NGSS는 과학 및 
공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과 실천을 제안
하고 있는 과학교육 표준으로, 미래 과학교육목표 수
립을 위한 장기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2013년 4월 발
표되었다. NGSS는 과학과 공학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요 내용을 교과별 핵심 아이디어(disciplinary 
core ideas), 과학·공학 실천(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및 관통 개념(crosscutting concepts)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
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과학적 소양 등의 
함양을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강조한다(NGSS 
Lead States, 2013). 또한 NGSS는 국가 과학교육을 
위한 선언적인 표준 역할을 넘어 교육과정, 교사 발
달, 평가 등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궁극적으
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강조(Bybee, 2014)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과학과 교육과정을 개
발할 때의 선행연구로써 활용되고 있다(Han, Kwon, 
& Oh, 2023).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교육 목표의 재설정과 과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4년을 주기로 교육부 주도
의 「과학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발표 
당시의 과학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Leem 
& Kim, 2016). 이에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
는 국내 과학교육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과학교육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
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서 미래사회 인재상 
및 핵심 과학 역량 도출 연구(Kim, Han, & Jeong, 
2016), 한국인을 위한 과학적 소양의 정의 및 분류 연
구(Jeon et al., 2017),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Kim et al., 2017) 등 관련 연구가 활
발히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NGSS와 같은 국외 과학
교육표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핵심역량 등의 분석 및 발전적인 보완을 거쳐 2019년 
12월 모든 한국인을 위한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for the 
Next Generation, 이하 KSES)이 최종 발표되었다
(KOFAC, 2019). 

KSES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 및 과학교육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
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적정성 판단이나 장·단점 분석 
등을 위한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내용 진술 방식
이 수행기대 중심의 NGSS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SES와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는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물리 영역에서 
NGSS 및 TIMSS 2019의 내용 요소를 KSES와 비교
한 선행연구(Kim & Song, 2019) 외에는 관련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NGSS 개발 이후 NGSS의 실행
과 정착을 위한 다수의 실질적인 연구(Fulmer, 
Tanas, & Weiss, 2018; Pruitt, 2017; Rodriguez, 
201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궁극적인 개
선을 위해 KSES의 사용 및 이해에 관한 과학교육 공
동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이 연구에
서는 KSES와 최근 고시된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의 연관성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KSES의 성
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
육과정과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KSES)을 대상으로 
한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1차 시안 개발 연구
를 시작으로 현장 적합성 등을 거쳐 2022년 최종 시
안이 확정·발표되었다(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전
체적인 문서 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체의 공통
된 문서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문서 체제와는 달리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새
롭게 도입하여 교육과정 사용자의 이해와 활용에 도
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핵심 아이
디어’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는 과학의 영역별 주요 
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으로서 과학의 지식·이해 측면 
뿐만 아니라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 교육과정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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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함양함으로
써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과 핵심 아이디어의 의미
와 역할을 다룬 선행연구는 부족하며, 핵심 아이디어
의 제시 형식이나 내용 구성에 대한 이해와 설계 방
향이 교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비판도 있다(Lim, 
2023). 이에 우리나라와 국외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
한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성취기준을 비교(Dong, Ha, 
& Kim, 2015; Hong, Kim, & Hong, 2021; Kim, 
Kim, & Kim, 2020; Yoon & Cheong, 2017)하고 있
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도 학습 목표의 연관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취기준을 활용하였다.

KSES는 우리나라의 과학교육 목표를 재설정하고,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청사
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9년 최종 시안을 
확정·발표하였다.

KSES는 과학적 소양을 구성하는 차원으로서 역량 
차원, 지식 차원 및 참여와 실천 차원에 바탕을 둔 
ToSL (Tree of Scientific Literacy)을 토대로 한다
(Figure 1). 또한 각 차원은 5~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과학교육 관련 
정책 개발 시 참고할만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
수-학습 실행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제별 탐구 
및 실천 가능한 내용, 교수-학습 유형, 평가방법, 교
육환경 등에 관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Song et al., 
2019).

2. 연구 방법

1) 학습 내용 분석

학습 내용의 연관성은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
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KSES의 지식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
용 체계는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
주’ 및 ‘과학과 사회’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측면에서 학년(군)
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식·이해 측면은 
다시 3~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 학습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
시하고 있다(Table 1). KSES의 지식 차원은 ‘규칙성
과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
화와 안정성’, ‘과학과 사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
학기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3~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앞 네 개 영역은 빅 아이
디어(Big Idea)를 중심으로 조직된 과학의 기초 지식
과 개념을, 나머지 두 개 영역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
어야 할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Table 2). 

학습 내용의 연관성 분석은 2022 개정 중학교 과학
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지식·이해 측면에서 제시
하고 있는 하위 영역(총 18개)과 KSES 지식 차원의 
각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영역(총 23개)을 일
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
과학별로 대단원을 구분하는 분과적 성향이 강해

Figure 1. Scheme of ToSL (KOFAC, 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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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2023)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술된 
KSES의 지식 차원과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학년(군)별 내용 요소가 KSES 
지식 차원의 여러 하위 영역과 연관되는 경우 중복을 
허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과 교육과정 상의 내
용 체계가 ‘지식·이해’ 측면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과학 개념(지식) 중심의 내용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재해·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처 방안’과 같
이 이해가 중심이 된 내용 요소의 분석을 위해 KSES 
지식 차원의 하위 영역마다 제시된 해설을 참고하였
다.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진이 개별적
으로 분석을 수행한 후 결과를 종합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협의를 
시행하였다.

2) 학습 목표 분석

성취기준은 영역별 내용 요소를 학습한 결과 학생
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의

미하며, 교과서 집필 시 학습 목표나 내용 진술 기준
으로 사용된다(Song et al., 2016). KSES의 수행기대
는 과학교육 맥락에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과학교육을 받은 연한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목표하는 수준을 총 6단계로 제시하고 있
다(Table 3). 이때 1단계는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 2
단계는 3~4학년, 3단계는 5~6학년, 4단계는 7~8학년, 
5단계는 9~10학년, 6단계는 11~12학년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수행기대가 학년(군)과 엄격하게 상응하지 
않고 수행기대가 제시되지 않은 단계도 존재한다. 학
습 목표 분석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
준(총 87개)과 KSES의 수행기대를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성취기준에 명시된 내용만
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성취기준과 함께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학습 내용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분
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종합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경
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의를 실시하였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측면
영역 하위 영역

운동과 에너지  · 힘과 에너지  · 전기와 자기  · 열  · 빛과 파동
물질  · 물질의 성질  · 물질의 변화  · 물질의 구조 

생명
 ·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 항상성과 몸의 조절  · 생명의 연속성  · 환경과 생태계 
 ·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지구와 우주  · 고체 지구  · 유체 지구  · 천체 
과학과 사회  · 과학과 안전  · 과학과 지속가능한 사회 · 과학과 진로

Table 1. Knowledge·Understanding Aspect of the 2022 Revised Middle School Science Curriculum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KSES)의 지식 차원
영역 하위 영역

규칙성과 다양성
 · 규칙성과 다양성의 기원(K-RD.1)  · 물리 현상의 규칙성(K-RD.2) 
 · 물질의 규칙성과 다양성(K-RD.3)  · 생물의 규칙성과 다양성(K-RD.4) 
 · 지구환경의 규칙성과 다양성(K-RD.5)

에너지와 물질
 · 에너지와 물질의 특성(K-EM.1)  · 생물의 에너지(K-EM.2)
 · 지구의 에너지(K-EM.3)  · 에너지와 환경(K-EM.4)

시스템과 상호작용
 · 시스템의 유형(K-SI.1)  · 역학적 상호작용(K-SI.2)
 · 생명 시스템(K-SI.3)  · 지구와 우주 시스템(K-SI.4)

변화와 안정성
 · 물질과 상태의 변화와 안정성(K-CS.1)  · 생태계의 변화와 안정성(K-CS.2)
 · 지구와 우주의 변화와 안정성(K-CS.3)

과학과 사회
 · 과학지식과 방법의 본성(K-SS.1)  · 과학의 통합(K-SS.2)
 ·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K-SS.3)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 과학기술의 양면성(K-SU.1)  · 지속가능한 삶과 과학기술(K-SU.2)
 · 지속가능사회와 과학기술(K-SU.3)  ·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술(K-SU.4)

Table 2. Knowledge Dimension of the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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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KSES 지식 차원의 
연관성

학습 내용 분석을 위해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및 ‘과학과 사회’ 5개 영역의 내용 체계
를 기준으로 KSES에 제시된 ‘규칙성과 다양성
(K-RD)’, ‘에너지와 물질(K-EM)’, ‘시스템과 상호작용
(K-SI)’, ‘변화와 안정성(K-CS)’, ‘과학과 사회(K-SS)’,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K-SU)’ 6개 지식 차
원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 운동과 에너지 영역

운동과 에너지 영역은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
기’, ‘열’ 및 ‘빛과 파동’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 영역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힘과 에너지’ 영역
에는 힘, 중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 등속운동, 자유
낙하운동, 일과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에너지 보존 등의 내용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KSES에 제시된 시스템과 상호작용
의 ‘역학적 상호작용(K-SI.2)’ 영역과 연관된다. ‘전기

와 자기’ 영역에는 전기력, 대전, 정전기유도, 전압, 
전류, 전기에너지, 자기력, 자기장 등의 내용 요소가 
있으며, KSES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에너지와 물질
(K-EM.1)’ 영역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열’ 영역에는 
열평형, 비열, 열팽창 등이 있으며, KSES에서 변화와 
안전성의 ‘물질과 상태의 변화와 안정성(K-CS.1)’ 영
역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빛과 파동’ 영역에는 시각
과 상, 거울과 렌즈, 반사와굴절, 빛의 합성과 삼원색, 
파동의 발생과 전달, 파동의 요소와 소리의 특성 등의 
내용 요소가 있으며, KSES에서 규칙성과 다양성의 
‘물리 현상의 규칙성(K-RD.2)’ 영역과 연관된다. 이처
럼 운동과 에너지 영역의 내용 체계는 모두 KSES의 
지식 차원의 하위 영역 중 1가지와 일대일로 대응되
고 있었으며, ‘과학과 사회(K-SS)’,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K-SU)’과 연관되는 내용은 없었다.

2) 물질 영역

물질 영역은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 ‘물질의 
구조’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내용 요
소를 살펴보면 ‘물질의 성질’ 영역에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입자 운동, 기
체의 압력, 밀도, 용해도, 녹는점, 끓는점, 순물질과 
혼합물,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물질의 상태와 입자 
모형 등의 내용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KSES

하위 영역
단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규칙성과 
다양성의 

기원
(K-RD.1)

· 생명체, 지구와 우
주는 다양한 종류
의 물질로 이루어
져 있다.

· 우주, 태양계, 지
구, 생명체를 구성
하는 물질의 원소
는 빅뱅과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다양한 물질
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의 
에너지

(K-EM.2)

· 동물은 생활에 필
요한 에너지를 식
물이나 다른 동물
에서 얻는다.

· 식물이 자라는 데
는 빛과 물이 필
요하다.

· 음식은 동물에게 
몸의 회복, 성장, 
온기, 운동에 필요
한 물질과 에너지
를 제공한다.

· 생태계의 구성 요
소 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물질
이 순환된다.

· 식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 작용으로 
물질에 저장한다.

· 생태계에서 생명
체를 이루는 물질
들은 생물과 비생
물 사이에서 반복
적으로 순환한다.

· 생명 현상은 다양
한 화학반응으로 
나타난다.

· 광합성과 세포호
흡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한
다.

· 생태계에서 물질
은 순환하고, 에너
지는 흐른다.

과학의 
통합

(K-SS.2)

· 자연현상은 과학
의 세부 분야나 
이들의 통합으로 
연구된다.

· 과학은 기술, 음
악, 미술 등 다른 
학문과 영향을 주
고받는다.

· 일상생활과 사회
에서 접할 수 있
는 산물들은 과학 
내 통합이나 과학
과 다른 학문의 
통합으로 생산되
었다.

· 자연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이 과학
과 다른 학문의 
통합으로 산출되
었다.

Table 3. Example of Stage Performance Expectations in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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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된 규칙성과 다양성의 ‘물질의 규칙성과 다양
성(K-RD.3)’과 변화와 안정성의 ‘물질과 상태의 변화
와 안정성(K-CS.1)’과 연관된다. ‘물질의 변화’ 영역에
는 화학 반응에서 열에너지의 출입,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화학 변화, 화학 
반응식 등의 내용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KSES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에너지와 물질의 특성
(K-EM.1)’과 변화와 안정성의 1번째 하위 영역인 ‘물
질과 상태의 변화와 안정성(K-CS.1)’과 연관된다. 마
지막으로 ‘물질의 구조’ 영역에는 원소, 원자, 분자, 
이온 화합물, 화학식, 주기율표 등의 내용 요소가 있
으며, KSES에 제시된 규칙성과 다양성의 ‘물질의 규
칙성과 다양성(K-RD.3)’과 에너지와 물질의 ‘에너지와 
물질의 특성(K-EM.1)’과 연관된다. 이처럼 물질 영역
의 내용 체계는 KSES의 규칙성과 다양성(K-RD), 에
너지와 물질(K-EM) 및 변화와 안정성(K-CS)과 연관
이 있었으며, ‘시스템과 상호작용(K-SI)’, ‘과학과 사

회(K-SS)’ 및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K-SU)’
과 연관되는 내용은 없었다.

3) 생명 영역

생명 영역은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항상성과 몸
의 조절’, ‘생명의 연속성’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 영역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생물의 구조와 에
너지’ 영역에는 광합성 과정,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 세포와 생물 구
성 단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의 구조와 기
능 등의 내용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KSES에
서 에너지와 물질의 ‘생물의 에너지 영역(K-EM.2)’과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생명 시스템(K-SI.3)’과 연관된
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 영역에는 감각 기관의 구조
와 기능, 뉴런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자극에서 반
응까지의 경로,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유지 등의 내용 

KSES

 내용 체계

K-RD K-EM K-SI K-CS K-SS K-SU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4

운동과 
에너지

힘과 에너지 ü

전기와 자기 ü

열 ü

빛과 파동 ü

물질

물질의 성질 ü ü

물질의 변화 ü ü

물질의 구조 ü ü

생명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ü ü

항상성과 몸의 
조절 ü

생명의 연속성 ü ü ü

지구와 
우주

고체 지구 ü ü ü ü ü

유체 지구 ü ü ü

천체 ü ü ü ü ü

과학과 
사회

과학과 안전 ü

과학과
지속가능한 

사회
ü ü ü ü ü

과학과 진로 ü

연관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4. Analysis Result of Learning Contents’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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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있으며, 이는 KSES에서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생명 시스템(K-SI.3)’과 연관된다. ‘생명의 연속성’ 영
역에는 동물의 발생 과정, 유전 형질과 유전 원리, 변
이와 생물다양성,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 세포분열 등의 내용 요소가 있다. 이
러한 요소들은 KSES에서 규칙성과 다양성의 ‘생물의 
규칙성과 다양성(K-RD.4)’과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생
명 시스템(K-SI.3)’, 변화와 안정성의 ‘생태계의 변화
와 안정성(K-CS.2)’과 연관된다. 이처럼 생명 영역은 
운동과 에너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KSES의 ‘규칙성과 
다양성(K-RD)’, ‘에너지와 물질(K-EM)’, ‘변화와 안정
성(K-CS)’ 및 ‘시스템과 상호작용(K-SI)’과 연관이 있
었으며, ‘과학과 사회(K-SS)’ 및 ‘지속가능사회를 위
한 과학기술(K-SU)’과는 연관되는 내용이 없었다.

4) 지구와 우주

지구와 우주 영역은 ‘고체 지구’, ‘유체 지구’, ‘천
체’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학습 내
용은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KSES의 다양한 영역
과 중복되어 나타났다. 영역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고체 지구’ 영역에는 지구계, 광물과 암석, 암석의 순
환, 풍화 작용, 판과 대륙이동설, 지진대와 화산대 등
의 내용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규칙성과 다양
성에서 ‘지구환경의 규칙성과 다양성(K-RD.5)’, 에너
지와 물질에서 ‘지구의 에너지(K-EM.3)’, 시스템과 상
호작용에서 ‘지구와 우주 시스템(K-SI.4)’, 변화와 안
정성에서 ‘물질과 상태의 변화와 안정성(K-CS.1)’ 및 
‘지구와 우주의 변화와 안정성(K-CS.3)’과 연관된다. 
‘유체 지구’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에는 대기와 해양의 
층상 구조, 수권과 수자원, 염분과 해류,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대기 대순환, 강수 과정, 중위도 저기압, 
일기도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규칙성과 다양성
에서 ‘지구환경의 규칙성과 다양성(K-RD.5)’, 에너지
와 물질의 ‘에너지와 환경(K-EM.4)’ 및 시스템과 상호
작용의 ‘지구와 우주 시스템(K-SI.4)’과 연관된다. 마
지막 영역인 ‘천체’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에는 태양계 
구성 천체, 태양 표면과 태양 활동, 달의 위상변화, 
일식과 월식, 연주시차, 별의 특성, 우리은하, 우주 팽
창, 우주탐사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규칙성과 
다양성에서 ‘규칙성과 다양성의 기원(K-RD.1)’ 및 ‘지
구환경의 규칙성과 다양성(K-RD.5)’, 시스템과 상호작
용(K-SI)의 ‘지구와 우주 시스템(K-SI.4)’, 변화와 안
정성에서 ‘지구와 우주의 변화와 안정성(K-CS.3)’ 및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술(K-SU.4)’과 연관된다. 이처럼 지구와 우주 
영역의 내용 체계는 KSES의 ‘과학과 사회(K-SS)’를 
제외한 모든 영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과학과 사회

과학과 사회 영역은 ‘과학과 안전’, ‘과학과 지속가
능한 사회’, ‘과학과 진로’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 영역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과학과 안전’을 구
성하는 내용 요소 재해·재난, 재해·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처 방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지속가
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지속가능사회와 과학기술
(K-SU.3)’ 영역과 연관되었다. ‘과학과 지속가능한 사
회’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는 과학적 탐구 방법, 과학
기술의 영향, 과학과 지속가능한 사회 등이 있다. 이
러한 내용 요소는 과학과 사회의 ‘과학지식과 방법의 
본성(K-SS.1)’,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K-SS.3)’ 및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삶과 과
학기술(K-SU.2)’, ‘지속가능사회와 과학기술(K-SU.3)’,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술(K-SU.4)’과 연관된다. 마
지막 ‘과학과 진로’ 영역은 과학 관련 진로와 직업, 
진로 계획 실천 방안 등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
으며, 과학과 사회의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
(K-SS.3)’과 연관되었다. 이처럼 과학과 사회 영역은 
‘과학과 사회(K-SS)’ 및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
술(K-SU)’ 영역과 주로 연관이 있었으며, 나머지 영역
과의 연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22 개정 중학교 과학
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KSES 지식 차원은 일부 
하위 영역을 제외하고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과
학과 교육과정 및 KSES 모두 과학교육을 통한 궁극
적인 목표로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
육과정의 학습 내용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요소
로 선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KSES 수행기대의 
연관성

학습 목표 분석을 위해 KSES에 제시된 6개 지식 
차원의 수행기대를 기준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학교 과학과 성취기준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규칙성과 다양성 차원

‘규칙성과 다양성’ 차원은 자연의 규칙성과 다양성
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명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차원과 연관성을 보이는 
성취기준 수는 총 21개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
펴보면 ‘물질의 규칙성과 다양성’에서 가장 많은 수
(11개, 52.4%)의 성취기준이 연관성을 보였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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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현상의 규칙성’이 4개(19.0%)였고, ‘생물의 규칙
성과 다양성’ 및 ‘지구 환경의 규칙성과 다양성’이 각
각 3개(14.3%)로 나타났다. ‘규칙성과 다양성의 기원’ 
영역과 연관성을 나타내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KSES
에는 이 영역에서 빅뱅과 별의 진화 등을 통해 우주 
초기 및 태양계에서 원소가 생성되거나 지구에서의 
생명체 구성 물질 생성 과정을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 개
념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고등학교 
통합과학(Kwak, Lee, & Lee, 2017) 수준에서부터 다
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 영역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KSES 수행기대 단계별 연
관 성취기준 수를 분석한 결과 4단계가 15개(71.4%)
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5단계 3개(14.3%), 3단계 2개
(9.5%), 2단계 1개(4.8%)로 나타났고, 1단계와 6단계
는 없었다. 4단계가 과학교육을 받은 연한이 7~8년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규칙성과 다양
성 차원과 연관된 성취기준 대부분이 적절한 수준에
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5).

2) 에너지와 물질 차원

‘에너지와 물질’ 차원은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작용
과 순환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에너지 관련 사회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차원과 연관성을 보이는 성취기
준 수는 총 16개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와 물질의 특성’이 11개(68.8%)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생물의 에너지’가 4개(25.0%), ‘지구의 
에너지’가 1개(6.2%)였다. ‘에너지와 환경’ 영역과 연
관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KSES에는 이 영역에서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

 단계

규칙성과 다양성
규칙성과 

다양성의 기원
물리 현상의 

규칙성 물질의 규칙성과 다양성 생물의 규칙성과 다양성 지구 환경의 
규칙성과 다양성 합계(%)

1 - - - - - 0 (0.0)
2 - [9과10-02] - - - 1 (4.8)
3 - [9과10-01] - - [9과17-03] 2 (9.5)

4 - [9과10-03], 
[9과10-04]

[9과04-01], [9과06-01]  
[9과06-02], [9과06-03]
[9과08-01], [9과08-02]
[9과08-03], [9과11-01]
[9과11-02], [9과11-03] 

[9과11-04] 

[9과02-04] [9과09-02] 15 (71.4)

5 - - - [9과21-04], [9과21-05] [9과15-01] 3 (14.3)
6 - - - - - 0 (0.0)

합계(%) 0 (0.0) 4 (19.0) 11 (52.4) 3 (14.3) 3 (14.3) 21 (100.0)

Table 5. Analysis Result of Learning Contents’ Relationship

 단계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와 물질의 특성 생물의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에너지와 환경 합계(%)
1~2 - - - - 0 (0.0)
3 - [9과12-01] - - 1 (6.2)

4 [9과14-01], [9과14-02]
[9과16-06] - - - 3 (18.8)

5

[9과14-03], [9과14-04] 
[9과16-02], [9과16-03] 
[9과16-04], [9과16-05] 

[9과19-04]

[9과12-02], [9과12-03]
[9과13-05] [9과17-04] - 11 (68.8)

6 [9과16-01] - - - 1 (6.2)
합계(%) 11 (68.8) 4 (25.0) 1 (6.2) 0 (0.0) 16 (100.0)

Table 6. Analysis Result of Learning Objectives' Relationship Focusing Energy and Matter in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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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규칙성과 다양성’ 
차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은 주로 고등학교 통
합과학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연관성이 낮은 것
으로 보인다. KSES 수행기대 단계별 연관 성취기준 
수를 분석한 결과 5단계가 11개(68.8%)로 가장 많았
다. 이어서 4단계 3개(18.8%), 3단계와 6단계가 1개
(6.2%)로 나타났고, 1단계와 2단계는 없었다. 5단계가 
과학교육을 받은 연한이 9~10년 정도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와 물질’ 차원과 연관된 성취기준은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6).

3) 시스템과 상호작용 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차원은 시스템의 경계와 하위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와 시스템의 
안정화와 관련된 피드백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29개의 성취기준과 연관성을 보였다. 
하위 영역 중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수(12개, 
41.4%)의 성취기준이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어서 ‘지
구와 우주 시스템’이 10개(34.5%), ‘역학적 상호작용’
이 7개(24.1%)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유형’과 연관을 
보이는 성취기준은 없었는데, KSES에는 이 영역에서 
자연계가 여러 가지 유형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
음을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
용은 주로 고등학교 통합과학 수준에서부터 다루어지
므로, 현재 성취기준의 내용 일부를 검토하여 연계성 
결여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
할 필요가 있다. KSES 수행기대 단계별 연관 성취기
준 수를 분석한 결과 4단계와 5단계가 각각 11개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3단계가 7개(24.2%)
가 나타났으며, 1단계와 2단계 및 6단계는 없었다
(Table 7).

4) 변화와 안정성 차원

‘변화와 안정성’ 차원은 변화 및 안정성 개념을 바
탕으로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13개의 성취기준이 연관성을 나타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생태계의 변화와 안정성’ 및 ‘지구
와 우주의 변화와 안정성’ 영역이 각각 5개(38.5%), 
‘물질과 상태의 변화와 안정성’ 영역이 3개(23.1%)로 
나타났다. 이 차원의 경우 하위 영역별로 성취기준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으나 성취기준의 수는 앞서 살
펴본 차원보다는 비교적 적었다. 또한 KSES 수행기대 
단계별 연관 성취기준 수를 분석한 결과 4단계가 9개
(69.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6단계 3개(23.1%), 5
단계 1개(7.7%)로 나타났으며, 1~3단계는 없었다
(Table 8).

5) 과학과 사회 차원

‘과학과 사회’ 차원은 자연의 규칙성과 다양성을 미
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차원과 연관성을 보이는 성취기
준 수는 총 4개로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3개(75.0%), ‘과학지식과 방법의 본성’ 영역에서 1개
(25.0%)로 나타났다. ‘과학의 통합’ 영역과 연관성을 
보이는 성취기준은 없었는데, KSES에서는 이 영역에
서 자연 세계의 많은 지식들은 과학과 다른 학문의 
통합으로 산출되었음을 다루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우리나라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은 여전히 
분과적 성향이 강하므로(Park et al., 2023), 이 영역
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과학의 본성 측면에서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학교 수업에서도 많은 

 단계
시스템과 상호작용

시스템의 유형 역학적 상호작용 생명 시스템 지구와 우주 시스템 합계(%)
1~2 - - - - 0 (0.0)

3 - [9과05-01], [9과05-02] 
[9과19-01]

[9과13-01], [9과13-02]
[9과13-03], [9과13-04] - 7 (24.2)

4 - [9과05-03], [9과05-04]
[9과19-02], [9과19-03]

[9과02-01], [9과02-02] 
[9과20-03]

[9과09-01], [9과09-05]
[9과18-01], [9과18-02] 11 (37.9)

5 - -
[9과20-01], [9과20-02]
[9과21-01], [9과21-02]

[9과21-03]

[9과07-01], [9과07-02]
[9과15-02], [9과17-01]
[9과17-02], [9과18-03]

11 (37.9)

6 - - - - 0 (0.0)
합계(%) 0 (0.0) 7 (24.1) 12 (41.4) 10 (34.5) 29 (100.0)

Table 7. Analysis Result of Learning Objectives' Relationship Focusing System and Interaction in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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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Park & Kim, 2008; Do, 
Hwang, & Park, 2009; Seo, Lee, & Jho, 2017).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초·중등 과학과 교육과정 내에
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Cho, Kim, & Choe, 2018). 또한 이 차
원과 연관되는 성취기준을 KSES 수행기준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2단계와 3단계가 모두 2개(50.0%)로 나
타났다. 이러한 단계는 과학교육을 받은 연한이 3~6
학년 정도에 해당하므로,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을 다
소 수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able 9).

6)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차원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차원은 지속가능사
회 시스템을 환경, 사회 및 경제의 통합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차원과 연관성을 보이
는 성취기준 수는 총 4개로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
술’ 영역에서 2개(50.0%), ‘과학기술의 양면성’ 영역에
서 1개(25.0%), ‘지속가능사회와 과학기술’ 영역에서 
1개(25.0%)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삶과 과학기술’ 
영역과 연관성을 보이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KSES에
서는 이 영역에서 지속가능사회를 위해 개인의 생각
과 행동 양식을 성찰하고,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고

민해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과학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다루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일부 다루고는 있으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관해 고민하는 부분은 고등
학교 통합과학 수준에서부터 다루고 있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차원과 연관되는 성취
기준 또한 KSES 수행기준 단계를 기준으로 2단계 3
개(75.0%), 5단계 1개(2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
후 교육과정 개정 시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해당 내용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
가 있다(Table 1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22 개정 중학교 과학
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KSES 수행기대는 높은 연
관성을 보여주었으며, 성취기준의 진술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취기준이 KSES의 하위 영
역 일부에 다소 치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분과적 성향
이 강한 우리나라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한계 때
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 교육활동을 설계
하는 과정에서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KSES 수행기대 측면에서 일부 재
구성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단계
변화와 안정성

물질과 상태의 변화와 안정성 생태계의 변화와 안정성 지구와 우주의 변화와 안정성 합계(%)
1~3 - - - 0 (0.0)

4 [9과04-02], [9과04-03] [9과03-01], [9과03-02], 
[9과03-03]

[9과07-03], [9과07-04]
[9과09-03], [9과09-04] 9 (69.2)

5 - [9과02-03] - 1 (7.7)
6 [9과04-04] [9과02-05] [9과15-03] 3 (23.1)

합계(%) 3 (23.1) 5 (38.5) 5 (38.5) 13 (100.0)

Table 8 Analysis Result of Learning Objectives' Relationship Focusing Change and Stability in 
KSES

 단계
과학과 사회

과학지식과 방법의 본성 과학의 통합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 합계(%)
1 - - - 0 (0.0)
2 - - [9과23-01], [9과23-02] 2 (50.0)
3 [9과01-01] - [9과15-04] 2 (50.0)

4~6 - - - 0 (0.0)
합계(%) 1 (25.0) 0 (0.0) 3 (75.0) 4 (100.0)

Table 9. Analysis Result of Learning Objectives' Relationship Focusing Science and Society in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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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과 미
래세대 과학교육표준(KSES)의 연관성을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습 내용의 
연관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KSES 
지식 차원을, 학습 목표의 연관성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과 KSES 지식 차원의 수행기대를 비
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부터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KSES의 지식 차원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
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
학교 과학과 내용 체계와는 달리, 과학과 사회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과학적 소양과 관련된 내용도 충실히 다루고 있었
다. KSES의 ‘과학의 통합(K-SS.2)’이나 ‘과학기술의 
양면성(K-SU.1)’ 등 일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KSES에는 이 영역에서 과학과 다른 학
문과의 통합, 과학기술의 이중적 기능 등을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요소는 분과적 과학 지
식이 아닌 상위 범주로서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새롭게 
도입된 과학과 사회 영역에서 과학의 본성 측면을 일
부 다루고 있기는 하나, 과학의 중요성과 유용성 측면
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좀 더 실제적인 관점에서 과학의 본성에 관한 
학습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은 KSES 수행기대의 일부 영역에 치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관성을 보이지 않은 수행기대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취기준의 
진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 87개의 성취기준 중에서 

KSES가 제안한 중학교 수준(4~5단계)에 해당하는 수
행기대는 64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이나 
수준이 교사의 수업 계획과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Song et al., 2016; Cho & Kang, 2018)는 점을 고
려할 때, 현재의 성취기준은 교수-학습의 실질적인 기
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KSES의 과학과 
사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차원과 연관된 
성취기준은 진술 수준이 다소 낮았다.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사회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2022 개정 교육과
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을 함께 검토하여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과학 지식·
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총체
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KSES에서는 지식과 
역량, 참여와 실천을 과학적 소양의 하위 차원으로 제
시하고 있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교육
을 통한 궁극적인 도달점으로서 역량을 정의하고 있
으나 KSES에는 그 과정에 필요한 구인으로서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의 
경우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등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를 아울러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지면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연구 결과가 오용되거나 확
대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초등
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
한 후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심도 있
는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단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양면성 지속가능한 삶과 
과학기술 지속가능사회와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술 합계(%)

1 - - - - 0 (0.0)
2 [9과01-02] - - [9과22-01], [9과22-02] 3 (75.0)

3~4 - - - - 0 (0.0)
5 - - [9과01-03] - 1 (25.0)
6 - - - - 0 (0.0)

합계(%) 1 (25.0) 0 (0.0) 1 (25.0) 2 (50.0) 4 (100.0)

Table 10. Analysis Result of Learning Objectives' Relationship Focusing Science & Technology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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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성취를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학습경험(Saylor & Allexandre, 1981)으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Lee, 2006).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 내용의 적정성이나 다른 학교급과의 연계성 등
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
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KSES 모두의 안정적인 교
육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한 KSES의 
지식 차원 외에도 역량과 실천 차원에서 교육과정과
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되어 교육과
정과 KSES 모두의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의 역
할에 주목하여 교사가 교육과정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KSES의 활용을 위한 교사의 역할, 학년 간 또
는 학년 내에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
내가 이루어진다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과학적 소양
을 갖춘 인재 양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국 문 요 약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KSES)은 과학적 소양을 
과학교육 맥락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내 과학교육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KSES와 최근 고시된 2022 개정 중학
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의 연
관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
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KSES
의 지식 차원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새
롭게 추가된 과학과 사회 영역에서의 내용 요소를 
통해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시도도 확인되었다. 성취기준의 경우 KSES의 수행
기대 일부 영역에 치중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성
취기준의 진술 수준은 KSES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진술되어 있었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2022 개정 과학과 중학교 교육과
정과 KSES의 높은 연관성과 함께 미래 과학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적 지표로서 KSES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2022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미래
세대 과학교육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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