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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cience museum in terms of evaluating its
organization, management, and education program. The analytical framework developed for examin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lack of professional staff in most target museums is the biggest impediment for domestic science
museums to function properly. Second, funding has been very poor. Third, most museums failed to properly sustain
exhibits, equipment, and facilities. Fourth, various advertising and marketing efforts for attracting more visitors are
hardly done. And lastly, the domestic museums made little effort in pursuing research focusing on improving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uture directions for domestic science museums to
step-up opportunities have been discus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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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의 도입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학교 밖 과학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는데, 청소년들의 과학에 한 관심과 진로 선택이 감

소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박승재 등, 2000). 형식적인 학교

과학과 구별되는 비형식 과학학습은 학생들이 과학에

더 큰 흥미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과학을 더 잘 이해

하게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김찬종 등, 2010;

Osborne & Dillon, 2007). 학교 밖 과학 활동을 통

해 학생들은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Melber & Abraham,

2002), 과학교육의 장을 학교 내에 가두기보다는 학

교 밖으로 끌어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심층적인 과

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이선경 등,

2004; 2005b;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비형식 과학교육의 장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장소

가 과학관이다. 과학관은 과학교육을 학교의 공간적

역을 뛰어 넘어 학교 밖으로 연장 시킬 수 있다. 과

학관은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

할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 자연에 한 소양을 넓혀주

는 역할을 한다(Henriksen & Fr�yland, 2000;

Henriksen & Jorde, 2011; Koster, 1999; Semper,

1990). 

과학관은 과학에 한 개념 이해, 과학에 한 흥미

나 관심을 높여 주며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

는 사소한 것들을 과학 기술과 연관시켜 학교 과학교

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넓은 의미의 과학교육과 과학

적 소양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이선경 등, 2005a; 최

경희, 장현숙, 2006; Anderson et al., 2003;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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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학생들은 과학관에서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실물

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물을

이용한 참탐구(authentic inquiry)의 기회를 가질 수

도 있다. 또한 과학관은 과학과 관련된 역사를 담고

있어 관람객에게 당 의 중요한 전시물과의 의사소통

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Ruggiero, 2000).

학교과학에서는 주로 과학에 한 지식에 한 학습

이 진행되는 것에 비해 과학관에서는 과학에의 통합

적 접근과 STS적 접근을 통해 과학의 본성을 교육하

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과학교육에서 많은 관심

을 갖고 있다(이선경 등, 2005a; 장현숙, 2006; 최경

희, 장현숙, 2005).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국가과학교육기준(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과 과학교사협회(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2003)에서도 비형

식 과학학습에 한 중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과학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관은 비형식교육기관의 역할 즉, 과학

문화의 저변을 확 하고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높

인다는 목적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세

계 유수의 과학관들이 국가와 정부의 절 적인 지원

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구현하고 있

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과학관 협회에 등록된 과학관이 100

여개에 이른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는 지속적으로

과학관 건립을 지원하고 추진하 는데, 지방자치단체

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과학관 수의 지속적인 증

가를 가져왔다. 또한 이외에도 과학관협회에 등록되

지 않은 자연사박물관, 테마과학관, 천문 등을 포함

하면 전체 과학관 수는 200개가 넘는다. 형 과학관

도 국립과천과학관, 전 중앙과학관이 운 되고 있

으며, 이 외에도 구과학관, 광주과학관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국의 공사립과학관의 질

적인 수준에 한 제고 및 역할에 한 현장 중심의

검증을 통해 내실화를 꾀해야하며, 나아가 비형식 과

학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관의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파급을 통해 과학관이 국가의 과학문

화 확산 주체가 될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과학문화의 증식과 확

산에 기여하는 지방 공사립 과학관이 안정적으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과학관의 실태를 조사하 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중소과학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의 과학관 지원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소 과학관의 조직, 운 ,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분석하 다.

과학관의 조직, 운 및 교육에 한 실태를 분석하

기 위해 <표 1>과 같이 평가틀을 개발하 다. 평가틀

의 각 평가지표들은 기존의 박물관 관련 평가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평가틀(이보아, 2000)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개발과정에서 서 문 자연사박물관을

상으로 pilot 검사를 실시하 으며 담당 연구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틀의 타당도를 확보하 다. 이와 같

이 만들어진 세부 평가지표를 상위그룹으로 묶어나가

는 방법을 통해서 조직, 운 , 교육 등의 3개의 범주

에 해 부록의 <표 11>과 같이 분석하 다. 

기존에도 과학관협회 등을 통하여 중소 과학관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개략적인 정보를 얻

을 수는 있었지만, 기존의 조사는 주로 공문이나 이메

일을 통한 소극적인 수집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한 부연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4-7월 동안 과학관 협회에

등록된 100여 개의 과학관 중에서 형과학관(국립중

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제외하고 방문과 면담

이 허락된 28개 중소 과학관1)을 방문하 다. 방문하

기 전 사전 연락을 통해 관장 또는 학예사와의 면담이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방문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 것

이라는 것을 략 설명해주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 다. 과학관을 방문하여 관장 및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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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제 조선 해양 문화관, 고성 공룡 과학관, 고흥 우주 과학관, 고흥 우주 천문 과학관, 곡성 섬진강 천문 , 구미 과학관, 농업 과학관, 농협 중앙회 농
업 박물관, 마이크로 과학 박물관, 부천 로보 파크, 서 문 자연사 박물관, 섬진강 어류 생태관, 월 곤충 과학관, 월 동굴 생태 과학관, 월 별마로
천문 ,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전남 해양 수산 과학관, 제주 별빛 누리 공원, 제주 생각하는 정원, 창원 과학 체험관, 철 박물관, 충주 자연 생태 체험
관, 카메라 박물관, 태백 석탄 박물관, 통 수산 과학관, 폰 박물관, 해남 공룡 박물관, 홍성 조류 탐사 과학관, 
조사 상인 중소과학관에서는 본 연구의 자료를 실명으로 자료를 밝히는 것을 제한하여 해당 과학관의 개별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호로 나타내었다. 



와의 2-3 시간 가량 면담을 시행하 는데, 개발된 평

가틀의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정량적 데이터

를 기록하면서 각 항목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질

문하 고,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 다. 수

집된 데이터 중에서 정량적 데이터는 기술통계분석을

하 고, 관련된 정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의미를 부

연 설명하 다. 

Ⅲ. 연구 결과

1. 중소과학관의 조직 실태 조사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관의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

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특성, 인력, 재정 등의

3가지 범주로 분석하 다. 과학관의 조직 특성에

한 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과학관의 분류를 종

합 과학관과 테마 과학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1곳

을 제외하고 부분 테마 과학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과 같이 큰 규모

의 과학관들은 종합 과학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중소규모 과학관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과학관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상으로 삼은 과학관들은 이러한 점을 잘 고려

하여 특성화된 지방 과학관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과학관의 설립주체를 보면 국공립이 18곳

(64.3%)이고 사립이 10곳(35.7%)이었으며, 지역기반

의 학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곳이 7곳(25.0%)이

고, 관광의 목적을 표방하는 곳이 20곳(71.4%)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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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학관 분석을 위한 평가틀

범주 평가 역 세부 평가지표

조직

특성 과학관 분류, 설립 구분, 과학관 성격, 전시 특성

인력
업무분장 여부, 관장의 전문성, 전문 직원, 인력수, 학예 및 연구 인력수, 학예사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 및 외부 인력활용

재정 재정 의존도, 사업비 비율, 외부 지원금, 인건비 비율

운

시설 전시 공간 면적, 편의시설, 교육 시설, 시설 및 설비 개선, 정기점검 실시

전시물관리
전시물 당 면적, 새로운 전시실적, 전시물 취득 방법 및 절차, 전시물 목록 데이
터베이스화, 수장고 유무, 상설전시 교체, 기획전시 횟수, 전시분야 중장기 계획

홍보
홈페이지 운 , SNS/블로그/동호회 연계, 소식지 발간 여부, 회원제도 활용여
부, 기념품, 연간 관람객 수

협력관계 타 문화기관 협력,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 학교와의 교류

교육
연구 과학연구사업 수, 과학연구분야 중장기계획

교육 교육강좌 수, 과학관 교육연계 연구, 교육자료 개발, 교육전문 담당직원

a b c d e

A. 과학관 분류 1 (3.6%) 27 (96.4%) - - -

B. 설립 구분 2 (7.1%) 16 (57.1%) 10 (35.7%) - -

C. 과학관 성격 7 (25.0%) 20 (71.4%) 1 (3.6%) - -

D. 전시 특성 0 (0.0%) 11 (39.3%) 4 (14.3%) 10 (35.7%) 3 (10.7%)

표 2
‘중소과학관의 조직-특성’실태 조사 결과

과학관분류(a: 종합, b: 테마), 설립구분(a: 국립, b: 공립, c: 사립), 과학관 성격(a: 지역기반 과학관, b: 관광형, c: 기타),
전시특성(a: 종합, b: 자연사, c: 기초과학중심, d: 첨단기술 중심, e: 천문 )



다. 전시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자연사 박물관의

성격을 가진 곳이 11곳(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첨

단 기술 중심의 과학관도 10곳(35.7%)이었다. 

지역 자치가 실현되면서 지역 기반의 공립 과학관

들이 세워졌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 운 의 한계로 인

해 사립으로 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역 자치 단체

장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었다. 한 박물관의 학예사의 의견

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자치단체장의 특성상 새로

운 과학관이나 행사를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

고, 기존의 전시 컨텐츠를 유지 보수 발전하는 것

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교과부

차원의 과학관 관련 예산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예산 집행 행태에 따라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노력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

하고 차등지급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ㄱ-1 과

학관, 2012년 6월)

과학관이 지역 기반으로 조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거나 지역 관광산업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

지만, 많은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 방문하는 사

람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한 과학관의 경우에는

전체 35,000평의 지에 수목원과 넓은 녹지를 포함

한 좋은 자연환경과 함께 박물관을 세웠으나 다소 외

진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적절한 연계관광

지가 없어 관람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

며, 도심에 위치한 한 과학관에서도 과학관이 언덕 비

탈에 위치하고 버스 정류장도 멀리 있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학관의 경

우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외진 곳에

건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적절한 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과학관의 조직 중 인력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업무

분장 여부, 관장의 전문성, 전문직원, 인력수, 학예 및

연구 인력수, 학예사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및 외

부인력 활용 등 7가지 항목에 해서 조사하여 <표 3>

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과학관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을 기반으로 이루

어지지만 과학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 교육기관

으로 생각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는 인력, 전시

물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력, 새로운 전시물을

기획 운 하는 인력 등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

나 불과 53.6%인 15곳에서만 업무가 분화되었을 뿐,

13곳은 업무분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전시연구, 기

획인력, 과학교육인력이 모두 있는 과학관은 8곳

(28.6%)이었고, 전시인력과 연구인력 자체가 없는 곳

이 8곳(28.6%)이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담당 인력이 부족한 곳이 거의 부분이

었다. 500평 기준으로 전체 총 인력수를 보면 1명 미

만인 곳이 5곳이나 되는데 이는 관장 또는 직원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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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소과학관의 조직-특성’실태 조사 결과

a b c d e

A. 업무분장여부 15 (53.6%) 13 (46.4%) - - -

B. 관장의 전문성 7 (25.0%) 8 (28.6%) 11 (39.3%) 2 (7.1%) -

C. 전문 직원 8 (28.6%) 12 (42.9%) 8 (28.6%) - -

D. 인력수(500평기준) 10 (35.7%) 3 (10.7%) 9 (32.1%) 1 (3.6%) 5 (17.9%)

E. 학예/연구인력수 2 (7.1%) 2 (7.1%) 6 (21.4%) 16 (57.1%) 2 (7.1%)

F. 학예사 교육 프로그램 9 (32.1%) 19 (67.9%) - -

G. 자원봉사 및 외부
인력 활용

A (a:분화됨, b:분화안됨), B(a:많음, b:보통, c:없음, d:알 수 없음), C(a:전시/기획/교육인력, b:전시/기획, c: 없음),
D(a:8명 이상, b:6-7명, c:3-5명, d:1-2명, e:1명 미만), E(a:7명이상, b:5-6명, c:3-4명, d:1-2명, e:없음), F(a:있음,
b:없음), G(a:있음, b:없음)

7 (25.0%) 21 (75.0%) - - -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로 관장 또는 직원이 전시,

연구, 기획, 과학교육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

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력에 한 지원을 받는 경

우도 있는데, 그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어

서 과학관 운 을 계획적으로 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부족한 인력은 과학관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와

관련된 학예사들의 의견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 4년간 1명의 학예사를 지원받았으나 올

해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이 끊겨 관장이“1

인 10역”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부인과 가족들

이 일손을 거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주

중에는 미리 예약한 단체 관람객만을 받고 있습니

다.(ㅍ 과학관 , 2012년 5월)

�현재 과학관 근무자가 학예사와 안내데스크 직원,

시설관리자 3명밖에 없어서 학예사가 연구 교육,

청소까지 하고 있어 교육에 신경을 쓸 여유가 부

족합니다.(ㅎ 과학관, 2012년 5월)

학예 및 연구 인력의 수를 분석하면, 1-2명밖에 없

는 곳이 16곳으로 전체의 57.1%에 해당되었으며, 이

들을 위한 전문적 교육훈련체계가 있는 곳은 불과 9

곳(32.1%)이었다. 어느 천문과학관에서는 전문적 지

식이 없는 직원이 기본 별자리만 간략히 배운 후 상

을 보여주기 전에 관람객에게 5-10분 정도만 설명하

는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많은 비용을 들여

건설한 과학관이 효율적인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하

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과학관 협회나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어 각 과학관에서 연수에 참여하려는 시도

를 하고 있는 점은 다소 긍정적인 점이다. 

학예 인력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관 외

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7곳의 과학관에서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구미

과학관은 구미고등학교와 MOU체결을 하 고, 우석

헌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삼육 학교와 MOU를 체결

하여 학생들을 인턴쉽이나 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봉사자는 부분 중고등학생으로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과학관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

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

한 과학관에는 자원봉사 인력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농업 과학관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

속의 고급인력을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관련기관의 인력의 도움을 요청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과학관에서

연구소나 학 등과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

청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학관협회나 정부 차원에

서 과학기술연구기관과 과학관과의 연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관의 운 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재

정이다. 재정에 한 실태를 조사한 <표 4>의 결과를

보면, 운 과 관련된 예산의 규모 및 구조에 한 분

석 결과, 부분의 과학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 거의 100%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사업비에

서 전시기획/유지/보수 투자율이 10% 이상인 곳이

20곳이나 되었으나 재정 지원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ㄱ-1 과학관’에서는“1인당 5천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1만원 수준의 참가비를 받

아서 체험학습프로그램들이 운 되고 있으나, 유료화

국내 중소 과학관 현황 분석: 과학관의 조직, 운 , 교육을 중심으로 363

A(a:85%미만, b:95%미만, c:100%이하, d:알 수 없음), B(a:10%이상, b:10%미만, c:없음, d:알 수 없음), C(a:있음, b:없
음, c:알 수 없음), D(a:35%이상, b:35%미만)

표 4
‘과학관의 조직-재정’실태 조사 결과

a b c d

A. 재정 의존도 10 (35.7%) 2 (7.1%) 13 (46.4%) 3 (10.7%)

B. 사업비 비율 20 (71.4%) 6 (21.4%) - 2 (7.1%)

C. 외부 지원금 9 (32.1%) 18 (64.3%) 1 (3.6%) -

D. 인건비 비율 20 (71.4%) 8 (28.6%) - -



되면서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건비는 물론 자료 및

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원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프로그램 참가 요금

이 달라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운 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원이 다양하지 못한 점도 과학관 운 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외부지원금을 확보한 과학관은 불

과 9곳(32.1%)밖에 되지 않았다. 외부 지원금의 형태

는 외부 기업과의 공동 운 이나 인력조달 등 다양하

다. 외국의 경우에는 외부 기업이 스폰서를 하여 운

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의 지원이 많지 않았다. 재정이 열약하기 때문에 운

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다. 인건비 비율이

35% 이상인 곳이 20곳(71.4%)이나 되었다. 

지방의 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을 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바뀌는 문제가 있다. 박물관 진흥법

에 의해서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 사립

박물관의 경우에는 관장의 사재로 운 되고 있는 경

우가 많았다. 설립과 소장품 구입 과정에서 지게 된

부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곳(ㅍ 과학관)도

있었다. 

지방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운 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기 때문

에 과학관 운 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그

러나 과학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시물이 낡고 고

장 나게 된다. 새로운 전시물을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한 지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었다. 어떤 천문 (ㄱ 천문 )에서는 망원경의 렌즈를

닦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렌즈를 닦는 기술을 배

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을 하 다. 

과학교육에서 살펴보았을 때 재정의 열악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화가 나타

나는 것이다. 과학관 전시물과 최소한의 운 인력으

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다. 따라서 과학관의 재정을 과학관의 시설 측면에서

만 볼 것이 아니라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

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과학관의 운 실태 조사 분석

우리나라 과학관의 운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시설, 전시물 관리, 홍보, 협력관계

등의 범주로 조사하여 분석하 다. <표 5>는 과학관

의‘시설’에 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시공간

의 경우 2,000평 정도면 제법 큰 규모의 과학관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조사한 과학관의 경우 1,000평 미만

인 곳이 19곳으로 전체의 67.9% 다. 이런 규모에서

는 한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체험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규모 다.

이용자 편의 시설 수준을 살펴보면 단체관람객을

위한 시설이 없는 곳이 15곳(53.6%)으로 절반이 넘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부분이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한 고려가 체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1곳

(75.0%)의 과학관이 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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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000평 미만, b:1,000-5,000평, c:5,000-10,000평, d:10,000평 이상), B(a:모임/식사장소/교육관 있음, b:모임/
식사장소 있음, c:없음, d:알 수 없음), C(a:있음, b:없음), D(a:전시물교체 및 개선, b:수리, c:없음), E(a:있음, b:없음)

표 5
‘과학관의 운 -시설’실태 조사 결과

a b c d

A. 전시 공간 면적 19 (67.9%) 7 (25.0%) 0 (0.0%) 2 (7.1%)

B. 편의시설 9 (32.1%) 2 (7.1%) 15 (53.6%) 2 (7.1%)

C. 교육 시설 21 (75.0%) 7 (25.0%)

D. 시설 및 설비 개선 13 (46.4%) 14 (50.0%) 1 (3.6%)

E. 정기점검 실시 26 (92.9%) 2 (7.1%)



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는 지방의 중소과학관이 지

역의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기를 기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년도 비 전시 교체 현황을 보면

부분이 낙후된 전시 및 시설을 교체하고 수리 및 유

지하는 수준으로 신설 전시물을 준비 혹은 기획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정기점검도 거의 부분 실

시하고 있었지만 시설 유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과학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시물이다. 전

시물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실

태를 조사한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전시물 당 면적을 보면 6평 이상인 곳이 11곳(39.3%)

이 있었지만, 13곳(46.4%)은 2평 이하로 전시공간의

확보 수준이 양극화되어 있었다. 어떤 곳은 전시물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아 놓거나 관람에 적합한 형태

로 배치되지 않았는데, 반 로 또 다른 과학관은 건물

은 너무 큰데 전시물이 빈약하 다. 전시물을 고려하

지 않고 먼저 건물을 짓는 형태가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비 새로운 전시가 있는가에 한 질문에 19

곳(67.9%)이 그렇다고 응답하 으며, 전시물 취득 방

식은 자체 기획 및 외부 제작이 가장 많았다(19곳,

67.9%). 부분의 과학관이 전시기획을 담당할 인력

이 매우 부족한 것에 비해 자체 기획을 했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단순히 기획안을 제출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시물 제작은 과학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 때문에 전시물 제작에 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전시물 목록을 데이터화 하는 곳은 20

곳(71.4%)이었으며,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19

곳(67.9%)이었다. 형 과학관의 수장고는 전시물을

관리하고 보수를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지만, 중

소 과학관의 수장고는 창고의 의미가 더 강했다. 

상설전시의 경우 15곳(53.6%)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나야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

다. 기획 전시 혹은 특별 전시는 과학관이 해마다 심

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1~2회 실

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60.7%인 17곳이었다. 전시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과학관은 절반으로

인력과 재정이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는 과학관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홍보와 관련된 실태 조사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방문조사한 과학관에서는 1곳을 제외하고 모든 과학

관에서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자

와의 상호작용이나 활발한 게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SNS나 블로그, 동호회 등을 연계한 곳은

10곳(35.7%)밖에 되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는 곳도 6곳(21.4%)밖에 되지

않아 소극적인 형태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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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평 이하, b:3~5평, c:6평 이상), B(a:있음, b:없음), C(a:자체제작, b:자체기획/외부제작, c: 여/기증), D(a:있음,
b:없음), E(a:있음, b:없음), F(a:있음, b:없음), G(a:0, b:1~2, c:3~4, d:5회 이상), H(a:있음, b:없음)

a b c d

A. 전시물 당 면적 13 (46.4%) 4 (14.3%) 11 (39.3%)

B. 새로운 전시 실적 19 (67.9%) 9 (32.1%)

C. 전시물취득방법및절차 7 (25.0%) 19 (67.9%) 2 (7.1%)

D. 전시물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20 (71.4%) 8 (28.6%)

E. 수장고 유무 19 (67.9%) 9 (32.1%)

F. 상설전시 교체 15 (53.6%) 13 (46.4%)

G. 기획전시 횟수 0 (0.0%) 17 (60.7%) 5 (17.9%) (10.7%)

H. 중장기 계획 14 (50.0%) 14 (50.0%)

표 6
‘과학관의 운 -전시물 관리’실태 조사 결과



원 제도를 통한 마케팅은 과학관의 재방문 관람객의

유지 및 교육풍토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가 크다. 외국의 경우 회원 제도를 이용하는 인근 지

역 주민의 수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8곳의 과

학관 중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곳도 20곳(71.4%)이

나 되었다. 

외국의 과학관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데

상당수는 기념품과 출판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관에서

도 기념품점을 운 하는 곳이 18곳(64.3%)이나 되었

지만, 기념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념품이 제작되어도 매

우 한정된 숫자이고, 관람객들에게 유인가가 낮아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연간

관람객 수도 만 명 미만인 곳이 6곳이나 되어 과학관

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곳도 많았다. 

과학관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으로 운 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과학관 협회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육

과학기술부 또는 지역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 비를

지원받는 등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관이 외부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한 실태를 조사하여 <표 8>에 제시하 다. 지역 내

타 문화기관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

역기반을 내세우는 경우는 지역 문화기관과의 긴 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조사 상의 19

곳(67.9%)이 지역 내 문화기관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 사회와의 교류 및 공헌도에 해 19곳에

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지역

학교와 교류하고 있다는 곳도 20곳(71.4%)이나 되었

다. 과학관의 주 입장객이 학생이며, 학생들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과학관의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관과 학교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따라

서 과학관과 학교와의 협력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3. 과학관의 연구 및 교육 실태 조사

최근 과학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이 연구와

교육이다. 따라서 과학관에서 과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업무와 교육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학연구

사업 건수와 과학연구분야 중장기 계획 등의‘연구’

측면과 교육강좌 건수, 과학관 교육연계 연구, 교육자

료 개발, 교육전문 담당직원 수 등의‘교육’측면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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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있음, b:없음), B(a:있음, b:없음), C(a:있음, b:없음), D(a:있음, b:없음), E(a:있음, b:없음),, F(a:천명 미만, b:천면~
만명, c:만명~십만명, d:십만명 이상)

표 7
‘과학관의 운 -홍보’실태 조사 결과

a b c d

A. 홈페이지 운 27 (96.4%) 1 (3.6%)

B. SNS/블로그/동호회
연계

10 (35.7%) 18 (64.3%)

C. 소식지 발간 6 (21.4%) 22 (78.6%)

D. 회원제도 활용 8 (28.6%) 20 (71.4%)

E. 기념품 18 (64.3%) 10 (35.7%)

F. 연간 관람객 수 4 (14.3%) 2 (7.1%) 11 (39.3%) 11 (39.3%)

a b

A. 타 문화기관 협력 19 (67.9%) 9 (32.1%)

B.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공헌

19 (67.9%) 9 (32.1%)

C. 지역 학교와의 교류 20 (71.4%) 8 (28.6%)

표 8
‘과학관의 운 -협력관계’실태 조사 결과

A(a:있음, b:없음), B(a:있음, b:없음), C(a:있음, b:없음)



전년도에 과학연구 사업을 한 회수는 10회 미만이

부분이었다. 연구 인력과 전시 인력이 부족한 상태

에서 과학 연구 사업이 수행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

다. 그러나 전시관련 과학 연구 분야에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2건이나 되는 것은 다소 고무적

이다. 과학관의 전시 개선에 한 적극적 노력을 할

준비는 되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교육 강좌 수에 해서 부분 500건 미만으로 수

행되었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6곳이 있었

다. 과학관의 교육연계 활동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

은 곳이 21곳(75.0%)이었다. 가장 전형적인 과학관의

교육연계 활동은 방과 후 교실이나 토요교실이다. 그

러나 지역 과학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학교활동으

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과학관이 방과 후

수업이나 토요교실 등을 운 하는 지역기반 학습공동

체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

에 과학관과 학교 연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학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

발하고 있는 곳이 21곳(75.0%)이었다. 물론 한번 만

든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과학관의 자료를 본떠서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

전문 당당직원이 있는 과학관이 15곳으로 전체의

53.6%나 되었다. 그러나 교육 인력으로 특화된 것이

아니라 행정, 전시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곳이 많

아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

이 기 한 만큼 잘 운 되고 있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따라서 과학교육을 전공한 학예사들이 과학관에 많

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방문한‘ㄱ-2 과학관’의 담

당자가“2011년 학예사가 투입되기 전까지 전시물 교

체와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전문 학예사들이 투입된 이후에 전 역에 해 개선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전문

학예사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다.

전시물의 교체와 보수만으로 과학관이 효과를 거두기

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 소규모

과학관은 전시물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제

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관들은 교

육프로그램을 과학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 일부 과학관에서는 주말에 일반인을 위한

과학체험교실을 운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큐레이

터가 교과연계 프로그램, 심화 프로그램, 융합 프로그

램 등에 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정해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운 하는 곳도 있었다. 과학관 학예사들

은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

나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데 있었다. 이를 나타내는 몇 의

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 연구원이 교육 분야가 아닌 천문학을 전공하

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검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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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A. 과학연구사업 수 25 (89.3%) 2 (7.1%) 1 (3.6%)

B. 과학연구분야
중장기계획

12 (42.9%) 16 (57.1%)

C. 교육강좌 수 6 (21.4%) 17 (60.7%) 1 (3.6%) 2 (7.1%) 2 (7.1%)

D. 과학관 교육연계
연구

21 (75.0%) 1 (3.6%) 4 (14.3%) 1 (3.6%) 1 (3.6%)

E. 교육자료 개발 21 (75.0%) 7 (25.0%)

F. 교육전문 담당직원

A(a:10 미만, b:10~14, c:15이상), B(a:있음, b:없음), C(a:0, b:1~499, c:500~999, d:1000이상, e:알 수 없음), D(a:0,
b:1, c:2, d:3이상, e:알 수 없음)

15 (53.6%) 13 (46.4%)

표 9
‘과학관의 연구 및 교육’실태 조사 결과



업이 필요하다.(ㄱ-2 과학관, 2012년 5월)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사업 수주하여 올해 처음

으로 운 하 으며, 교육에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운 은 처음에

잘 몰라 애로점이 많고 수주한 활동비보다 더 많

은 지출이 있었습니다.(ㅅ 과학관, 2012년 5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

교육을 전공한 학예사들을 과학관에 배치하는 것이

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 및 과학교육 전공 학예사들

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다

른 방법으로는 과학교육 전문가들이 해당 과학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초기 운 에 도움을 주

는 방향으로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거

점과학관을 지정하여 그 곳에서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를 채용하고 이들이 소속 권역에 포함된 과학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한 학예사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관 자체가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

사나 전문 인력들이 기관의 시설과 전시품을 활용

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ㄴ 과학관, 2012년 7월)

연구를 통해 살펴본 과학관들은 여건에 많은 차이

가 있어 잘 이루어지는 곳과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으로 양분화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

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도를 해보려는 노

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으로 교육활동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과학관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의 과학문화의 증식과 확산에 기여

하는 지방 공사립 과학관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

과학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관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학

관 운 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인 인력의 수

도 부족한 것은 물론 연구 인력이나 교육 인력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 다. 둘째, 과학

관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정부 또는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 되는 곳이 많았는데, 지방

자치단체의 상황과 자치단체장의 관심 등에 따라서

과학관에 한 지원정도가 많이 달랐으며, 지원되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셋째, 과학관의 시설이나 전시

물 관리에서 부족한 측면이 다수 발견되었다. 단체 학

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이나 상설전시 교체의

지연, 기획전시의 부족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넷

째, 과학관의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홍보나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보방법도 소

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 과학관의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 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인력 및 교육인력이 부족

하고,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중소 과학관

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과학관 유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과학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

화된 지원으로는 과학관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과학

관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 유형을 분류하

여 각 유형별로 맡은 책임을 부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과학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 문제와 관련

하여 과학관 담당자들이 밝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과

학관 전시물을 구매할 여유가 없어 낙후되거나 오래

된 전시물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예산의 증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결되겠지만, 그

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

하다. 그 중 하나가 과학관 전시물을 서로 교환하여

전시하거나 순환 전시하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 전체 과학관간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관 전시물들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거점 과학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중소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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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여 새로운 전시물을 개

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유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인력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도 이루

어지기 어렵다. 이를 거점 과학관을 지정하여 국가의

지원하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실시하거

나 신규 전시물 개발시 설계와 제작과정에 한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 과학관은 형 과

학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과학관이나 과학관의

유형별(천문, 종합, 자연사박물관, 기초과학, 관광형

등)로 거점 과학관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 과학관의 조직, 운 , 교육

등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관 분

석을 위한 평가틀을 개발하고, 28개의 과학관을 선정

하여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관의 전문 인력이 부

족하여 원활한 과학관 운 이 어려웠다. 둘째, 과학관

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셋째, 과학관의 시

설이나 전시물 관리에서 부족한 측면이 다수 발견되

었다. 넷째, 과학관의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홍보나 마케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섯째, 과학관의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에 미흡한 부분

이 많이 발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과학관의 발전 방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 다.

주요어: 과학관, 비형식과학교육,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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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1> 분석 예시(ㅅ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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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역 및
특성

과학관의 분류 2:종합 / 1:테마(자연사박물관, 천문 등) 1

설립구분 3.국립 / 2.공립 / 1.사립 3

과학관의 성격
2:지역기반 과학관(도심 접근성이 뛰어남) / 1:관광

(도심접근성이 낮음, 관광지인근)
2

과학관의 전시 특성
5:종합(1-4 복합) / :자연사박물관(고생물,생물) /
3:기초과학중심 / 2:첨단,기술중심 / 1:천문

4

소계

조직
및

인력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2: 관장, 행재정담당, 전시교육담당의 인적구성
/ 1: 관장, 행재정담당, 전시교육담당의 업무분장

이 분화되지 않음
2

관장의 전문성

3:해당 과학관의 관련분야의 학예, 전시 기획 경력
및 연구 경험이 많음 /

2: 해당 과학관의 관련분야의 경력 및 적당한 전문
성이 있음 /

1: 전문성 없음

2

전문직원의 종류
3:전시연구, 기획인력, 과학교육인력이모두있음/

2:전시연구, 기획인력이 있음 /
1:전시, 연구인력이 없음

3

전체 인력수(관장, 시설관리, 학예연
구, 운 )*용역(미화원, 안내,주차 등)
인원 및 공익근무요원, 상용직은 제

외

5: 8명이상/500평전시면적(중앙홀, 전시실, 기획
전시실 등) / 4: 6-7명/500평 / 3: 3-5명/500평 /

2: 1-2명/500평 / 1: 2명미만/500평

15명/822평
9.1명

5

학예 및 연구인력(전시기획, 과학교
육, 전시관련 연구)의 수

5: 7-8명 / 4: 5-6명 / 3: 3-4명 / 2: 1-2명 / 1:
없음

5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2:전문성 교육훈련체계 있음 / 1: 없음 2

자원 봉사자 및 외부인력 활용
2: 자원 봉사자 및 외부인력 활용 / 1:자원 봉사자

및 외부인력 활용없음
2

소계

재정

예산의 규모 및 구조
3: 재정 의존도 85% 미만 / 2: 재정 의존도 95%

미만 / 1: 재정 의존도 100% 미만

3(80%미만
의 구청
지원)

사업비 비율
3: 전시기획, 유지, 보수 투자율 전체 예산의 10%

이상 / 2: 10%미만 / 1: 없음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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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원개발 및 외부지원금 확보와 활
용 여부

2: 외부지원금 확보 있음 / 1: “ 없음 2

인건비 비율
2: “ 35% 미만 / 1: 전체 지출 비

인건비가 35%이상
28.3%

2

소계 -

시설

전시 공간구비 현황 전시 면적(단위 1000평)
0.822 
(822평)

이용자 편의시설 수준
3:단체관람객의 모임 및 식사장소 교육관 있음 /
2:단체관람객 모임 및 식사장소 있음 / 1: 없음

3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여부 2:있음 / 1:없음 2

작년도 과학관 시설∙설비
개선 실적

3: 낙후된 전시교체 및 개선 실적 / 
2: 수리 및 유지 / 1: 없음

2

정기점검 실시 여부 2: 수리 유지 점검 있음 / 1: 수리 유지 점검 없음 2

소계 -

전시물 관리

전체 전시면적 비 전시물 수
전시면적/전시물수(전시코너)

3: 6-9평 혹은 9평 이상 / 2: 3-5평 / 1: 2평이하

822평/62
전시코너
13.25평/
전시물

3

작년 새로운 전시 실적 2:새로운 전시 유 / 1:새로운 전시 무 1

전시물 취득 방법 및 절차
3: 자체 기획 및 제작 / 2: 자체기획 및 외부 제작 /

1: 타과학관에서 여 또는 기증
2

전시물 구입비 비율
2: 전시물 구입비가 매년 예산에 있음 / 1: 비상시

적으로 있거나 없음
1

전시물목록의데이터베이스화정도 2: 전시물 등록 자료보관 / 1: 자료관리 없음 2

전시물관리보수를위한수장고유무 2: 유 / 1: 무 1

소계 -

과학연구

작년 전시관련 과학연구사업 건수 3: 15회이상 / 2: 10회이상 / 1: 10회미만
22회
2

전시관련 과학연구분야 중장기
계획 유무

2:유 / 1:무 2

소계 -

전시

상설전시 교체 여부 2:유 / 1:무 2

기획전시 건수 횟수 4

전시분야 중장기 계획 유무 2:유 / 1:무 2

소계 -



372 신 준∙신명경∙전 석∙정광훈∙임두원∙문만용∙임지은∙이봉우

교육

교육강좌 건수 건수(단위 100회) 6.55

교육자료 개발 2:유 / 1:무 2

교육전문 담당직원 여부 2:유 / 1:무 2

수강생 수 연간 전체 수강생 수(단위 1000명) 11.218

소계 -

교
류
협
력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운 2:유 / 1:무 2

SNS, 블로그, 동호회 연계
운 여부

2:유 / 1:무 2

연감 및 소식지 발간 여부 2:유 / 1:무 2

마케팅

회원제도 활용여부 2:유 / 1:무 2

회원수 회원가입수(단위 1000명) 11.02

기념품점 운 여부 및 자체제작
또는 디자인한 기념품 여부

2:유 / 1:무 2

관람객 조사 및 개발노력 여부 2:유 / 1:무 2

연간 관람객 수 관람객 수(단위 십만명) 3.03961

협력
관계

지역 내 타 문화기관과의 협력관계 2:유 / 1:무 2

지역 사회와의 교류 및 공헌도 2:유 / 1:무 2

지역사회에 학교와의 교류
및 공헌도

2:유 / 1:무 2

소계 -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