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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pecialized thematic science club activities on the

students’ scientific attitud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ninety students from two high schools in Korea.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forty experimental groups and forty six science clubs with no special topic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and significance were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sample t-test. First, specialized thematic science

club activities showed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scientific attitude. Although the average scores of the scientific

attitudes of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improved before the operation of the club, the incre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operated the specialized topic was larg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sub-elements of scientific attitude, the incre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larg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the control group, bu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enness, creativity, and cooperativeness among the subordinate

factors of scientific attitude. Seco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pecialized thematic science club activities on the

scientific attitude in school, family, and social situations solving the problems of daily life as well as solving the science

problem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the group,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specialized topic and the home and school situation.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scientific attitudes required to solve problems in the home and school have improved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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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남부에 있는 소도시 소재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생 중인 92명이었다.

연구를 위해 지역 특화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는 2개의 과학동아리 46명을 실험집단, 지역 특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일

반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2개의 과학동아리 46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중

과학적 태도와 관련된 검사지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과 독립집단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과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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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점수가 동아리를 운영하기 전보다 향상되었지만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한 실험집단의 상승 폭이 통제집단의 상

승 폭보다 더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가정, 사회 상황에서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아리 운영 전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한 실험집단에서는 가정과 학교 상황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현장에서 과학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어: 과학교육, 과학동아리, 과학적 태도

서 론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학

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과학적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갖추

어야할 과학적 태도는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임

을 제시하고 있다(MOE, 2015).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미래의 과학

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문제 해결에 과학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

는 ‘과학적 소양’을 가진 미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서도 꼭 필요하다(Lee and Kim, 2004; Yu et al.,

2008).

과학 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인지적 영

역 외에 근래에는 정의적 영역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정의적 영역 중 태도는 과학 학습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Hong et al., 2006;

Kim and Lee, 2004; Lee and Kil, 2011; Lee and

Wee, 2015).

과학교육은 과학학습을 통하여 학생의 지적, 정의

적 및 심체적 발달을 도모하여 학생 개인의 전인적

발달에 공헌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 교육은 과학적

활동과 방법을 통하여 유의미한 과학 개념이나 법칙

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를

길러준다(Kwon and Park, 1990; Ryu and Yu, 1997).

그리고 과학적 태도는 유아기 시절부터 다양한 학습

활동과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지기에 과학교육은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Yun et al., 2007). 이

러한 과학적 소양의 신장은 과학 교육에서 학생들에

게 과학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과학교육을 통한 과학적 태도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

다(Kwon et al., 2002). 특히 현대의 학생들은 대규모

의 급속한 과학과 기술 혁신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

한 급변하는 변화에 대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

학적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려는 과학적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Gogolin and Swartz, 1992).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지적 영역을 강

조하고 정의적 영역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

는데, 그것은 과학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의 개념이 모

호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방법의 도입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Ha, 1991; Hwang, 1991). 그런 의

미에서 동아리 활동은 적성과 소질 계발, 건전한 인

성발달과 독창적이고 유용한 창의적 능력함양, 공동

체 의식과 강인한 정신력 함양 그리고 미래 사회 대

응력으로서의 문제 해결력과 조직력, 갈등관리력 등

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회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

들의 자율적인 단체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

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Sung, 2000). 실제 과학동

아리에 대한 참여는 과학에 대한 인식과 흥미 및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과학적 사고력을 신장하

고 과학적 소양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다(Kang et

al., 2005). 하지만 과학동아리를 운영하는 형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학

생들이 익숙한 실험만을 반복하거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동아리

활동을 지역 특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해나가

는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동아리와 그렇지 않은

과학동아리를 비교 분석해서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

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이 과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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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이 과학문제

를 해결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

결하는 학교, 가정, 사회 상황에서의 과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한 소도시 소

재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4반의 9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개 동아리는 실험집단(46명),

2개 동아리는 통제집단(46명)으로 선정한 후 실험집

단에만 지역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동아리를 운영하

게 하였다. 학교 현장의 과학동아리 활동 특성 상 많

은 학생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의 구체적인 인원구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Pre-

test and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기초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지역 특화 주제를 수행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사전 검

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후 실험집단에는 지역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통제집

단에는 지역 특화 주제 없이 기존의 형식으로 동아

리를 운영하였다. 지역 특화 주제의 운영이 끝난 후,

지역 특화 주제형 동아리 운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사로 사전 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과학

적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연구의 전체적인 설

계 모형은 Fig. 1과 같다.

과제 선정 및 투입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으며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

와 연계할 수 있을 주제를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선정하였다. A 지역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

하였다. A 지역 학생들은 생태계 교란자로 알고 있

는 배스와 황소개구리의 항산화 반응 정도를 확인하

여 친환경적이고 항산화능이 뛰어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태계 교란자에서 안티에이

징 수호자로 돌아온 배스와 황소개구리”라는 지역 특

화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비해 A 지역 통제집단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교의 과학동아리 활동과 같이

이론 탐구와 조별 실험 위주로 활동하였다.

B 지역 학생들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

을 반영하여 수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와 수질 오염

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오버플로우식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생물학적 여과 순환계를 구성하기

위해 “여과사이클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질정화 방식

연구”라는 특화 주제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B 지역의

지역 통제집단 학생들도 일반적인 학교의 과학동아리

활동과 같이 이론 탐구와 조별 실험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A, B 두 지역에서 학생이 활동한 특화 주제형 과

학동아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3, 4월에는 A, B 지역

모두 탐구활동에 대한 설계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그

리고 설계에 따른 본격적인 활동은 5월부터 이루어

졌다. 두 지역 학생들은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학동아리 활동을 주제 선정, 탐구 설계, 실험 수행,

결과 확인 및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계획적으

로 활동하였다.

O1 X1 O3

O2 X2 O4

O1, O2: 사전검사(과학적 태도)

O3, O4: 사후검사(과학적 태도)

X1: 지역 특화 주제 수행

X2: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

Fig. 1. Research design.

Table 1. Subject of study

지역 집단 인원 지역 특화 주제

A
실험집단 24

생태계 교란자에서 안티에이징 

수호자로 돌아온 배스와 황소개

구리

통제집단 24 X

B
실험집단 22

여과사이클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질정화 방식 연구

통제집단 22 X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441

검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는 Kim 등

(1998)에 의해 개발된 ‘국가수준의 과학과 관련된 정의

적 영역 평가 체제’와 Song과 Kim(2010)에 의해 개발

된 ‘과학적 태도 요소 선정 및 학교, 가정, 사회 상황

을 고려한 과학적 태도 측정도구’였다. Kim 등(1998)

에 의해 개발된 ‘국가수준의 과학과 관련된 정의적 영

역 평가 체제’에 의하면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은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태도의 3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16개의 소범주 별로 5개의

문항씩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검사지에서 사용된 과학적 태도에 관한 35문항만을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호기심, 개방성, 비판성, 협동

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이라는 하위 요소로 구성되

어 있으며 문항의 형태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과학에 대

한 인식의 Cronbach’s α 계수는 0.83이고, 과학에 대

한 흥미의 Cronbach’s α 계수는 0.88이며, 과학적 태

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0.92이다.

더불어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

들의 과학적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ong과 Kim

(2010)에 의해 개발된 ‘과학적 태도 요소 선정 및 학

교, 가정, 사회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 태도 측정도구’

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평가 도구에 의하면

과학적 태도의 평가는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과학적 태도를 갖고 해결하는지, 과학수업을

통해서 형성된 과학적 태도가 학교의 실생활에서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기존의 과학

적 태도 측정 도구는 실험실 상황에만 한정되어 있

어 가정이나 사회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과학

적 태도를 알 수 없었다(Song and Kim, 2010). 하지

만 이 측정 도구로 학교, 가정, 사회 상황에서 나타

나는 학습자의 과학적 태도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연구에 대한 효과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측정할 수

있다. 과학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가정, 사회 상황에서의

과학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각 상황별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형태는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지

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9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지역 특화 주제를 수행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과

Table 2. Specialized theme type science club activities

주간 활동 수행 일정 A 지역 B 지역

3월

제2주 동아리 안내

제3주 동아리 조직 및 활동 계획 수립

제4주 탐구 주제 선정을 위한 협의

제5주 탐구 설계

4월

제1주 탐구 설계

제2주 탐구 설계 자문 및 토의

제3주 자문 내용을 토대로 탐구재설계

제4주 멘토와의 실험 재설계 토의 멘토와의 실험 재설계 토의

5월

제3주 배스및 황소개구리 지식 강연 여과 사이클 조사

제4주 황소개구리 해부 어류생태관 답사/아쿠아리움의 여과 방식 조사/

실험장치 고안 및 설계제5주 실험 보고서 작성

6월

제1주 배스 및 황소개구리 추출물 제작(삶기 및 여과) 실험 항목에 부합하는 자료 종합

제2주
배스 및 황소개구리 추출물 제작

(에탄올 증발을 위한 물 중탕)
실험장치의 고안 및 설계

제3주 배스 및 황소개구리 추출물 제작(동결건조)
실험장치의 제작

제4주 실험 일정 토의

7월

2주 DPPH assay

NO
−

3, NO
−

2. pH, KH, GH 등의 수질지표 측정3주 실험결과 확인 및 분석

4주 MTT assay

8월
1주 NO 생성 실험

최종 토의, 최종보고서 작성
2주 최종 토의,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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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태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에서 각각 실험 전후에 평균, 표준편차, t값 및

유의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Kim 등(1998)에 의해 개발된 과학적 태도의 설문지

는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보

통이다, 4번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긍정적 질문은 각 번호를 점수로 하여 그 합을 구하

였고, 부정적 질문은 각 번호의 역으로 하여 계산하

였다. 그러므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Song과 Kim(2010)에 의해 개발된 상황

별 과학적 태도의 설문지는 1번 매우 그렇다, 2번 그

렇다, 3번 보통이다, 4번 아니다, 5번 전혀 아니다로

되어 있다. 부정적 질문은 각 번호를 점수로 하여 그

합을 구하였고, 긍정적 질문은 각 번호의 역으로 하

여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이 검사지 역시 점수의 합

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에서 사전, 사후간의 평균을 비교할 때

동일집단 내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대응표본 t-검정

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이

과학적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에 의한 과학

적 태도의 변화

특화 주제를 운영한 실험집단과 특화 주제를 운영

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과학적 태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투입 이전에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 3.75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투입

후의 사후 검사에서는 3.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다(p< .05). 즉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은 과학적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이에 반해 일반 과학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

은 프로그램 전과 비교하여 평균이 0.02 정도 증가하

여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과학적 태도 중 어떠한 하위 영역에서 이러한 향

상을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 태도 하위 요

Table 3. Scientific attitude test result

집단 검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증감 t p

실험집단
사전 46 3.75 .39

.12 -2.794 .007*
사후 46 3.87 .36

통제집단
사전 46 3.55 .36

.02 -.805 .424
사후 46 3.57 .34

*p< .05

Table 4. Experimental group pre-post test result by scientific attitude subcategories

요소 검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증감 t p

개방성
사전 46 3.78 .32

.17 -2.404 .040*
사후 46 3.95 .26

끈기성
사전 46 3.79 .17

.06 -.527 .611
사후 46 3.85 .28

비판성
사전 46 3.46 .42

.16 -1.804 .105
사후 46 3.62 .48

자진성
사전 46 3.65 .63

.27 -2.017 .074
사후 46 3.92 .53

창의성
사전 46 3.59 .32

.31 -2.229 .050*
사후 46 3.90 .29

협동성
사전 46 3.94 .15

.11 -2.462 .036*
사후 46 4.05 .13

호기심
사전 46 3.87 .34

.09 -.740 .478
사후 46 3.96 .3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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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별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실험집단의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 중 개방성, 창의성, 협동성에서 사전-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이는 학

생들이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하면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스스로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방성, 창의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화 주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동료와 함께 진행하는 과학 활

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도 높아 협동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하

는 과학동아리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가 특화 주제를

운영하지 않는 과학동아리 학생들에 비해 더욱 긍정

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학교 교육 현장

에서의 동아리 운영에 있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2) 지역에 따른 과학동아리 활동의 효과

“생태계 교란자에서 안티에이징 수호자로 돌아온

배스와 황소개구리”라는 특화 주제로 과학동아리 활

동을 한 A 지역에서는 Table 5와 같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Table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에 비해서 과학동아리 활동에 의해 과학적 태

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결과가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과사이클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질정화 방식 연

구”라는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동아리 활동을 한

B 지역에서도 A 지역에서와 같이 과학동아리 활동이

과학적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집단, 즉 지역 특화 주제를 바탕으로 과학동아리

활동을 한 집단이 과학적 태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동아리 활동의 운영에 따

른 상황별 과학적 태도 결과 분석

과학동아리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학생들의 과

학적인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Song과 Kim(2010)가 개발한 ‘학교, 가정, 사회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 태도 측정 도구’를 이용해 조사해보았

다. 두 지역의 주제가 달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역별로, 즉 주제별로 학생

들의 과학적 태도 결과를 정리, 분석해보았다.

1) A 지역 학생들의 상황별 과학적 태도의 변화

A 지역의 지역 특화형 주제를 이용해 과학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에서 동

아리 활동 운영 전후 상황별 과학적 태도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집

단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과학적 태도의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가정과 학교 상황에서

의 이런 점수의 상승은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할

Table 5. Scientific attitude result of A region students

집단 검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증감 t p

실험집단
사전 24 3.74 .40

.20 -2.692 .011*
사후 24 3.94 .36

통제집단
사전 24 3.64 .41

.03 -.793 .433
사후 24 3.67 .32

*p< .05

Table 6. Scientific attitude result of B region students

집단 검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증감 t p

실험집단
사전 22 3.87 .42

.05 -2.082 .041*
사후 22 3.92 .45

통제집단
사전 22 3.46 .28

.02 -.379 .707
사후 22 3.48 .3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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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p<.05). 실험집단과 같이 통제집단에서도

가정과 사회에서는 과학적 태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작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증가와 감소한 점수 모두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2) B 지역 학생들의 상황별 과학적 태도의 변화

B 지역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의 동아리 활동

운영 전후 상황별 과학적 태도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집단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과학적 태도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다

. 그러나 A 지역에서와는 달리 가정에서만 점수의 상

승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p< .05). A, B 두 지

역의 주제 모두 우리 주변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라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그러나 A 지역의 주제

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B 지역의 주제는 수족관이라는 우리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생태계 관련 주제였다. 이러한 주제의

특이성이 반영된 결과라 보인다. 통제집단에서는 가

정에서는 점수가 사전사후 똑같았으며, 사회에서는

소폭 상승하였고, 학교에서는 실험집단과 같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논 의

과학 흥미도와 같은 학습에 대한 동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의욕을 갖게 하

며, 그 자체가 교육목표인 동시에 다른 교육목표의

성취를 촉진하는 수단이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Table 7. Pre-post test result of scientific attitude by context in A region group

요소 집단 검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증감 t p

가정

실험
사전 24 3.70 .41

.41 -5.448 .000*
사후 24 4.11 .21

통제
사전 24 3.59 .28

.06 -.883 .400
사후 24 3.65 .35

사회

실험
사전 24 4.08 .42

.12 -1.512 .165
사후 24 4.20 .26

통제
사전 24 4.05 .33

.03 -.582 .575
사후 24 4.08 .28

학교

실험
사전 24 4.11 .12

.19 -2.928 .017*
사후 24 4.30 .21

통제
사전 24 4.05 .17

-.06 1.177 .269
사후 24 3.98 .09

*p< .05

Table 8. Pre-post test result of scientific attitude by context in B region group

요소 집단 검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증감 t p

가정

실험
사전 22 3.46 .18

.17 -3.296 .009*
사후 22 3.63 .28

통제
사전 22 3.85 .34

.00 .000 1.000
사후 22 3.85 .32

사회

실험
사전 22 3.76 .14

.04 -.555 .592
사후 22 3.80 .29

통제
사전 22 4.06 .31

.01 .116 .910
사후 22 4.07 .33

학교

실험
사전 22 4.03 .23

.10 -1.137 .285
사후 22 4.13 .16

통제
사전 22 3.81 .14

-.04 1.186 .266
사후 22 3.77 .2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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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한 요인(Glynn et al., 2007; Ryan and Deci,

2000)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은

교과 수업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

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학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 흥미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는

최근의 선행연구(Jung et al., 2015; Kim and Kim,

2014; Song and Lee, 2013)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지역 특화형 주제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우

리 지역과 관련된 과학 주제를 이용하여 활동을 함

으로써 과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과학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

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행 과학 문제 해결력과 과학의 실제

생활 연계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도 맥을 같이한다

고 할 수 있다(MOE , 2015).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역 특화형 주제를 통한 과학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과학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과학적 태도가 향상되지만, 지역 특

화형 주제를 통하면 더욱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다

는 것이다. 지역 특화형 주제 과학동아리 활동은 다

른 활동에 비해 체험적인 요소가 강하였다. 즉 학생

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작적 활동으로

이루어진 과학동아리 활동이었다. Kim과 Kim(2014)

의 연구에서도 이번 연구결과와 같이 체험적인 요소

가 강한 과학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참관형 프로그램 보다는 체

험형, 참여형 프로그램이 과학 관련 태도 변화에 긍

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구에서의 과학

동아리 활동도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

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과학동아리 활동 연구와 달리 과

학동아리 활동이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 상황에서

의 과학적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역 특화형 주제를 활용한

과학동아리 활동은 학교를 비롯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과학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 교육과정

에서는 과학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가르치도록 권고하고

있다(MOE, 2015).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는 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사회와의 상호작용은 과학의 본

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과학적 소양 중 하나

이다(Kang et al., 2010). 지역 특화형 주제는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학 현상을 학생들

이 탐구해봄으로써 과학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물론 과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주위에 많은 과학 교실 및 과학 동아리 프

로그램들이 있다는 지적과는 달리 중등학교 과학 교

사들의 상당수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는 프로그

램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과학 교사들이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과학 교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고 있다(Shim et

al., 2005). 이러한 점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과학교사’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

고,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동아리 활동

을 통해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학 교

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현대 과학교육에서

지향하는 창의성과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Choi et al., 2004). 지역 특화

주제는 지역마다 생활과 밀접한 과학 현상을 다루며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본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이다. 지역 사회에 대해 누구보다도

이해가 높은 과학 교사들이 이에 대한 주제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2개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

여 조사하였다. 과학동아리 활동 기간은 각각 1학기

를 포함한 6개월 동안이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 동아

리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과학적 태도의



446 김상우·임성만·위수민

평균점수가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기 전보다 향상되었

지만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한 실험집단의 상승 폭

이 통제집단보다 더 컸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운영하

는 과학동아리 활동도 과학적 태도 변화에 도움을

주지만, 지역 특화 주제를 이용한 동아리 활동이 학

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과학동아리 운영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별 평균점

수가 모든 영역에서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한 실험

집단의 상승 폭이 통제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통제집단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

지만 실험집단의 t-검정 결과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

소 중 개방성, 창의성, 협동성에서 사전-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의 모든 하위

적 요소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지만 개방성, 창의성,

협동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 특화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어

떤 주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하위적

요소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셋째,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 동아리 활동이

학교는 물론 가정, 사회 상황에서의 과학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한 실험집단에서는 가정과 학교 상

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역

특화 주제형 과학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 특화

주제를 운영하는 기간이 6개월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 특화 주제를 연계한 내용 구

성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학

교사협회(NSTA, 1990)에서 제시한 과학적 소양인의

정의를 보면 ‘과학, 기술의 개념과 윤리적 가치에 근

거하여 일상생활의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

과 기술에 관련된 정보의 근원을 찾아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화 주제를 운

영하는 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과학적 태도의 향

상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은

과학적 소양의 함양이라는 과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이 연구의

결과가 과학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여 고등학교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의 결과가 ‘열정을 가

지고 지도하는 과학교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다양한 과학동아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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