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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에 걸쳐 교육부와 한국과

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래세 를 위한 과학교육표준(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이하 KSES)과 단계별 수행기 , 주제

중심 종합예시 등을 개발하 다(Song et al., 2019). KSES는 미래사회

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내 과학교육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2014년

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의 주관 하에 수행된 장기 프로젝트

의 산물로서, ‘한국형 차세 과학교육표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Kim et al., 2015), ‘2045 미래 사회 인재상 및 핵심 과학 역량 

마일스톤’(Kim et al., 2016),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Jeon 

et al., 2017), ‘미래세  과학교육 표준개발을 위한 기초연구’(Kim 

et al., 2017), ‘미래세 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 개발’(Song et al., 

2018) 연구의 축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 등으로 기술되고 있는 미래사회는 

과학교육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사회는 풍부한 지식

을 갖춘 인재를 넘어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력과 소통, 포용력과 인성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UNESCO and UNICEF, 

2013; World Economic Forum, 2016).. 예를 들어, 호주, 핀란드, 포르

투갈, 싱가포르, 국,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러시아 9개국이 

참여한 ATC21S 프로젝트에서는 21세기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으로 ‘사고방식’(창의력⋅혁신능력, 비판적 사고력⋅문제해결력⋅의

사결정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직무방식’(의사소통력, 협동능력), ‘직

무수단’(정보소양, ICT소양), ‘사회생활방식’(지역/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제시한 바 

있다(Griffin et al., 2011). 또, 미국의 ‘21세기 학습을 위한 연합체’는 

학습 및 혁신 기능, 정보⋅미디어⋅테크놀로지 기능, 생활과 직업 기

능을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제시하 는데, 특히 이중에

서 4C로 불리는 ‘학습 및 혁신 기능’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을 

포함하고 있다(Choi et al., 2011; Trilling & Fadel, 2009;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10).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인재상은 

우리나라의 산업계에도 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은 ‘열정, 

창의, 소통의 가치 창조인’을 기치로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전하

는 인재’, ‘학습과 창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를 기업의 인재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즉,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을 풍부히 갖춘 인재가 아

니라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

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삶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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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에 한 연구로 이어져 왔으며(Koh & Jaeong, 

2014; Kwak, 2013; Kwak et al., 2014; Park et al., 2012) 핵심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시사점이 제안된 바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과 학습에 

한 우리의 생각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정보와 

단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는 교육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선진국들은 과학교육을 비롯한 

STE(A)M 교육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정책수립을 해나가고 

있다(예: AAAS 1989, 1993, 1997, 2001, & 2007; Goh & Gopinathan, 

2008; Ishikawa, et al., 2014; MECSST, 2005; OECD, 2003; 北原和夫, 

2008). 특히,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미국의 Project 2061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차세 과학표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을 개발한 것이 그 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NGSS Lead States, 201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 2012).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과학교육 혁신 노력은 과학의 각 분과는 물론 

과학기술 및 공학을 넘나드는 융합적 접근과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길러주려는 방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편, PISA와 TIMSS 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

라 학생들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지만, 과학학습에 한 참여 활동과 자신감 등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과학학습에 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활발한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Song et al., 2014; Sang et al., 2016). 

요컨 ,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Table 1과 같이 지식과 문제풀이 중심의 현재 

과학교육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참여와 실천 등을 함께 강

조하는 과정과 문제 해결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Song et al., 2019).

이에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

고, 초중등 학생은 물론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

(scientific literacy)을 명료화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국가 과학과 교육

과정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교 및 학교 밖 

과학교육의 실행과 그 환경을 혁신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2014년 이후 5년간 KSES의 개발을 목표로 꾸준히 관련 연구과제들

을 지원해왔다(Kim et al., 2015; Kim et al., 2016; Kim et al., 2017; 

Jeon et al., 2017; Song et al., 2018). 이와 같이 KSES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과학교육 관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추후 국가 

과학교육과정 개발과 과학교육정책 입안에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KSES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실행 방안 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KSES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KSES의 목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KSES에서는 미

래 과학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creative and cooperative people equipped 

with scientific literacy)”으로 설정하 으며, 이들이 갖추어야 할 ‘과

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을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을 지니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 (the 

attitudes and abilities as democratic citizens to participate in and act for 

solving personal as well as social problems using science-related 

competencies and knowledge)”으로 정의하 다(Song et al., 2018, p.73). 

여기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란 KSES를 기초로 한 미래 과학교

육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이때 KSES에서 상정하고 있는 ‘미래’란 

2045년을 가리킨다. 이는 2019년 현재로부터 략 한 세  이후이면

서 21세기의 중반에 해당한다. 아울러서, 2045년은 우리나라가 해방

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점에서 2045년은 한 세  이후의 

미래이자 해방 이후 이루어진 100년간의 국가 교육 성과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의미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KSES에서는 ‘인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 수준에서 제

안되는 정책이나 문헌들에서는 ‘인재상(人材像)’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인간을 또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내포

한다. 이에, KSES에서는 ‘인간상’이라는 용어로 체하여 사용한다. 

KSES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

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미래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적인 융복합 역이 창출되는 사회이며, 이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과학소양을 

갖춘 시민에 의해 함께 견인되는 사회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은 미래 세 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아울러서 앞서 언급하 듯이 21세기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를 위한 창조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구분 현재의 과학교육 미래의 과학교육

PISA, TIMSS 등 국제경쟁력 관련

⋅여전히 세계 최하위의 흥미와 자신감

⋅점차 낮아지는 과학 학업성취도

  (e.g., PISA: 4∼7 → 5∼8 →9∼14)

➜ 즐겁고 재미있는 과학 공부

➜ 과학적 소양 증진을 통한 과학성취도 제고

➜ 어른이 되어서도 즐기고 참여하는 과학문화

학교 과학 교수⋅학습 관련

⋅지식 중심 평가

⋅문제풀이 중심 수업

⋅개별 과학 중심 접근

⋅입시 중심 교육

➜ 과정 중심 평가

➜ 탐구수행 중심 학습

➜ 통합과학적 간학문적 접근

➜ 문제해결 중심 역량 증진

과학교육의 범위 관련 ⋅학교교육 위주 ➜ 종합적 과학교육(학교교육 + 사회참여)

국가 과학교육과정 관련

⋅2015 과학교육과정(역량 및 핵심개념 강조)
⋅엄격한 성취기준 및 교과서를 통한 구현

⋅엄격한 톱다운 방식의 매뉴얼 성격

➜ 학습경험과 사회적 참여를 함께 강조

➜ 유연한 수행기  및 AI 등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

➜ 해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가이드북 성격

Table 1. Change of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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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면서 나아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으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넘어 

사람과 기계,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세 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일 필요

가 있다. 즉, KSES가 지향하는 미래 시민의 모습은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한편, KSES에서 정의하는 과학적 소양은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

을 지니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

하는 태도와 능력”이다. 즉, 미래세 가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은 

과학과 관련된 ‘역량’과 ‘지식’을 갖추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이다. 이를 통해 개

인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식은 민주

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소양은 학생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 모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으므로, 과학교육의 범위는 이제 학교 교

육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Figure 1. Features of citizens pursued by KSES

2. KSES에서 추구하는 과학적 소양

구체적인 KSES의 개발은 “과학적 소양 나무(ToSL: Tree of 

Scientific Literacy) 모형”이라는 개념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 

ToSL 모형은 3가지 뿌리가 서로 뒤엉키면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나무

의 모습을 통해 KSES가 지향하는 과학적 소양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준다.

ToSL 모형의 세 뿌리는 과학적 소양의 세 가지 차원(dimension), 즉 

역량 차원(competences dimension), 지식 차원(knowledge dimension), 

참여와 실천 차원(participation & action dimension)을 가리킨다. 과학

적 소양은 ‘역량’과 ‘지식’ 그리고 ‘참여와 실천’이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는 의미다. 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세 차원이 모두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지식’과 ‘참여와 

실천’을 통해 ‘역량’이 길러지며, ‘역량’과 ‘지식’이 ‘참여와 실천’의 

바탕이 되고, ‘역량’과 ‘참여와 실천’이 새로운 ‘지식’의 바탕이 된다. 

한편, ToSL의 세 차원은 각각 여러 개의 역(category)으로 나뉘는

데, 역량 차원은 5개, 지식 차원은 6개, 참여와 실천은 5개의 역으로 

구성된다.

Figure 2. Tree of Scientific Literacy (ToSL) Model

먼저, 역량 차원을 구성하는 5개의 역은 과학적 탐구력(scientific 

inquiry ability), 과학적 사고력(scientific thinking ability),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bility), 정보처리와 의사

결정 능력(information processing and decision making ability), 초연결

사회 응과 평생학습 능력(lifelong learning ability in hyper-connected 

society) 등이다. 이 5개의 역에는 전통적으로 과학교육에서 강조되

었던 기능은 물론, 디지털 혁명으로 특징되는 미래사회에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되는 기능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Figure 3. Categories of ‘Competence’ in KSES

지식 차원을 구성하는 6개의 역은 규칙성과 다양성(regularity 

and diversity), 에너지와 물질(energy and matter), 시스템과 상호작용

(system and interaction), 변화와 안정성(change and stability), 과학과 

사회(science and society),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for a sustainable society)이다. 이 중 첫 4개 역은 

전통적인 과학의 기초 지식과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만 그 

구분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같이 분과적이지 않으며 빅아이

디어(big ideas)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다르다. 마지막 두 

개, 즉 ‘과학과 사회’ 및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은 전통적인 

과학교육의 내용 범위를 뛰어넘어, 미래사회의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

로서 갖춰야 할 과학 관련 인문사회적 그리고 공학적 지식에 해당한다. 

참여와 실천 차원을 구성하는 5개의 역은 과학공동체 활동(scientific 

community activities), 과학리더십 발휘(scientific leadership), 안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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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contribution to safe society), 과학문화 향유(enjoying scientific 

culture), 지속가능사회 기여(contribution to sustainable society)이다. 

참여와 실천 차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학생에게 특별히 부족했던 적극

적인 탐구활동 참여와 실생활 속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KSES의 가장 도전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학교에서의 과학 및 공학

적 실행(practices)을 강조했던 미국의 NGSS를 뛰어넘어, 학생의 삶 

속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적극적 과학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적극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차원별로 여러 개로 나눠진 역들은 다시 여러 개의 

하위 역으로 나누어지며, 역량 차원에는 23개, 지식 차원에는 23개, 

참여와 실천 차원에는 19개의 하위 역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여 

ToSL 모형에서 정의하는 과학적 소양은 총 3개의 차원(dimensions), 

16개의 역(categories), 그리고 65개의 하위 역(sub-categories)으

로 구성된다. 그리고 사용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차원, 

역, 하위 역들을 문 이니셜을 활용하여 코드화 하 다. 예를 들

어, 역량 차원[C]의 첫 번째 역인 과학적 탐구력[C-SI]에 속하는 

첫 번째 하위 역인 ‘문제인식 능력’은 KSES 문서에서 [C-SI.1]이라

는 코드로 표시된다(Table 2 참조). 

한편, 각 역마다 역설정의 취지, 역해설, 하위 역 및 해설을 

제시하 다. 예를 들어, ‘역량’ 차원의 ‘과학적 탐구력’ 역에 해 

Table 3과 같이 과학적 탐구력을 과학적 소양의 역량 차원 역으로 

설정한 취지와 역에 한 해설, 그리고 하위 역 및 각 하위 역별 

해설을 제시하 다. 이는 해당 역을 과학적 소양의 역으로 설정

한 이유와 역 및 하위 역에 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내함으로써, 

추후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과정 개발이나 과학교육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KSES를 가이드라인으로서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KSES에서 제시한 과학적 소양의 역량, 지식, 참

여와 실천 차원과 역 및 하위 역이 갖는 특징을 현행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3. KSES 단계별 수행기대

과학적 소양을 과학교육 맥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과학적 소양의 목표 수

준들을 연령 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적 소양의 목표 수준을 과학학습의 누적 연수에 따라 6단계(Stage)

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기 (stage performance expectation)’로 상

세화 하 다. 각 단계는 Stage 1 (K-2학년), Stage 2 (3-4학년), Stage 

3 (5-6학년), Stage 4 (7-8학년), Stage 5 (9-10학년), Stage 6 (11-12학

년)으로 구성된다(Fig. 6). 단, Stage 1∼6에 해당하는 K∼12학년은 

엄격하게 학년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과학교육을 받은 누적 년 수에 상응한다. 다만, KSES가 

추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재 학년 구분으로 제시

하 다.

Figure 5. Categories regions of ‘Participation and Action’ in KSES

Figure 4. Categories of ‘Knowledge’ in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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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역 하위 역

역량

(Competence)

[C-SI]
과학적 탐구력

(Scientific inquiry ability)

[C-SI.1] 문제인식 능력 (Identifying a problem)

[C-SI.2] 모델링 능력 (Making and applying models)

[C-SI.3] 실험설계 및 실험수행 능력 (Designing and conducting experiments)

[C-SI.4] 자료해석 및 자료변환 능력 (Interpreting and transforming data)

[C-SI.5] 공학적 설계와 디자인 능력 (Engineering design)

[C-SI.6] 설명생성 및 논증 능력 (Generating an explanation and making scientific argumentation)

[C-ST]
과학적 사고력

(Scientific thinking ability)

[C-ST.1] 논리적 사고력 (Logical thinking)

[C-ST.2]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C-ST.3] 창의적 사고력 (Creative thinking) 

[C-ST.3]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력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thinking)

[C-CC]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bility)

[C-CC.1] 아이디어 표현 능력 (Expressing ideas)

[C-CC.2] 규칙생성 능력 (Generating rules)

[C-CC.3] 협업수행 능력 (Working Collaboratively)

[C-CC.4] 모니터링 능력 (Monitoring group work)

[C-ID]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

(Information processing and 
decision making ability)

[C-ID.1] 정보탐색 및 정보선택 능력 (Searching and selecting information)

[C-ID.2] 정보생산 능력 (Producing information)

[C-ID.3] 정보평가 능력 (Evaluating information)

[C-ID.4] 안탐색 능력 (Exploring alternatives)

[C-ID.5] 가치판단 능력 (Judging value)

[C-NL]
초연결사회 응과 평생학습 능력 

(Lifelong learning ability in 
hyper-connected society)

[C-NL.1] 관계형성 능력 (Making relationship)

[C-NL.2] 유연한 사회정서적 능력 (Flexible social and emotional ability)

[C-NL3]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Human clouding)

[C-NL.4] 과학기술 평생학습 능력 (Lifelong learn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지식

(Knowledge)

[K-RD]
규칙성과 다양성

(Regularity and diversity)

[K-RD.1] 규칙성과 다양성의 기원 (Origin of regularity and diversity)

[K-RD.2] 물리 현상의 규칙성 (Regularity of physical phenomena)

[K-RD.3] 물질의 규칙성과 다양성 (Regularity and diversity of matter)

[K-RD.4] 생물의 규칙성과 다양성 (Regularity and diversity of living thing)

[K-RD.5] 지구환경의 규칙성과 다양성 (Regularity and diversity of earth environment)

[K-EM]
에너지와 물질

(Energy and matter)

[K-EM.1] 에너지와 물질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energy and matter)

[K-EM.2] 생물의 에너지 (Energy of living thing)

[K-EM.3] 지구의 에너지 (Energy of the Earth)

[K-EM.4] 에너지와 환경 (Energy and environment)

[K-SI]
시스템과 상호작용

(System and interaction)

[K-SI.1] 시스템의 유형 (Types of system)

[K-SI.2] 역학적 상호작용 (Mechanical interaction)

[K-SI.3] 생명 시스템 (Life system)

[K-SI.4] 지구와 우주 시스템 (Systems of the Earth and the Universe)

[K-CS]
변화와 안정성

(Change and stability)

[K-CS.1] 물질과 상태의 변화와 안정성 (Change and stability of matter and state)

[K-CS.2] 생태계의 변화와 안정성 (Change and stability of eco-system)

[K-CS.3] 지구와 우주의 변화와 안정성 (Change and stability of the Earth and the Universe)

[K-SS]
과학과 사회

(Science and society)

[K-SS.1] 과학지식과 방법의 본성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method)

[K-SS.2] 과학의 통합 (Integration of science)

[K-SS.3]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society)

[K-SU]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for a 
sustainable society)

[K-SU.1] 과학기술의 양면성 (Two sides of science & technology)

[K-SU.2] 지속가능한 삶과 과학기술 (Sustainable life and science & technology)

[K-SU.3] 지속가능사회와 과학기술 (Sustainable society and science & technology)

[K-SU.4]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술 (Sustainable future science & technology)

Table 2. Dimensions,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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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역 하위 역

참여와 실천

(Participation 
and Action)

[PA-SC]
과학공동체 활동

(Scientific community activities)

[PA-SC.1] 탐구 공동체 활동 참여 (Participation in scientific inquiry community)

[PA-SC.2] 과학 모니터링 공동체 활동 (Participation in science monitoring communities)

[PA-SC.3] 과학 향유 공동체 활동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of science enjoyment) 

[PA-SC.4] 과학의 윤리적 실천 (Ethical implementation of science)

[PA-SL]
과학리더십 발휘

(Scientific leadership)

[PA-SL.1] 진취적 성취와 가치창출 (Enterprising achievements and value creation)

[PA-SL.2] 분산적 리더십 (Distributed leadership)

[PA-SL.3] 배려와 공감의 리더십 (Caring and sharing leadership)

[PA-SL.4] 미래비전 제시 (Suggestion of future visions)

[PA-SS]
안전사회 기여

(Safe society)

[PA-SS.1] 안전교육 참여 (Participation in safety education)

[PA-SS.2] 재해⋅재난 위험 관리 (Crisis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PA-SS.3] 사건⋅사고 위험 관리 (Crisis management against accidents)

[PA-SS.4] 지능정보사회 관련 위험 관리 (Crisis management in the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ociety)

[PA-ES]
과학문화 향유

(Enjoying scientific culture)

[PA-ES.1] 자연현상과 과학에 한 감수성 제고 (Improving sensitivity for natural phenomena and science)

[PA-ES.2] 과학적 탐구의 실천과 향유 (Action and enjoyment of scientific inquiry)

[PA-ES.3] 과학지식의 활용과 향유 (Application and enjoyment of scientific knowledge)

[PA-ES.4] 과학 친화적 생활과 향유 (Science-friendly life and enjoyment)

[PA-SU]
지속가능사회 기여 (Contribution 
to sustainable society)

[PA-SU.1] 사회문화적 측면에 기여 (Contribution to social and cultural aspects)

[PA-SU.2] 환경적 측면에 기여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aspects)

[PA-SU.3] 경제적 측면에 기여 (Contribution to economic aspects)

구분 [C-SI] 과학적 탐구력

역설정의 취지

과학적 탐구력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며, 과학적 탐구력의 향상은 학습자가 과학의 본성과 과학적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과학적 탐구력은 여러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전이효과가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과학적 

탐구력의 함양은 모든 과학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 능력으로 오랫동안 강조되어왔다. 우리나라 역시 과학 교육과정의 개정 속에서 

전통적으로 탐구학습을 가장 강조할 정도로 과학교육의 중심 가치이자 능력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탐구는 학습자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과학교육의 목표로서 과학적 탐구력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역해설

과학적 탐구력은 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여 새로운 과학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능력을 말한다. 과학적 탐구력은 문제 인식 능력, 모델링 능력, 실험설계 및 수행 능력, 자료 해석 및 변환 능력, 

공학적 설계와 디자인 능력, 설명생성 및 논증 능력으로 구성된다. 

하위 역 및 해설

[C-SI.1]

문제 인식 능력

다양한 상황 속에서 탐구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으로써, 문제해결과 탐구의 첫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새롭고 가치 있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발견해 내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찰하기, 도움을 받아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기, 다양한 문제 중에서 자신만의 문제를 선택하기, 스스로 발견한 문제에 해 

정교화하기 등을 포함한다.

[C-SI.2] 

모델링 능력

자연계의 관심 있는 상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상을 단순화시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시된 

모형을 이해하기, 상을 모형으로 나타내기, 자신이 만든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등을 포함한다. 

[C-SI.3]

실험설계 및 실험 

수행 능력

자연현상에 한 관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탐구를 설계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안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기, 안내에 따라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스스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등을 포함한다. 

[C-SI.4]

자료해석 및 

자료변환 능력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은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료의 

규칙성을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하나의 원인이 있는 현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자료의 규칙성을 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자료를 문제 상황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기 등을 포함한다. 

[C-SI.5]

공학적 설계와 

디자인 능력

생활 속의 불편함 등에 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해결책을 고안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생활 속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제품의 구조에 해 흥미를 가지고 살펴보기, 불편함의 개선을 위하여 

자신이 활용 가능한 조건과 제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가능한 해결책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해결책을 최적화하기, 복잡하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하기 등을 포함한다. 

[C-SI.6]

설명생성 및 논증 

능력

탐구한 자연현상의 원인에 한 잠정적인 설명을 만들어 내고 이를 근거에 입각하여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현상의 원인을 인과관계 

바탕으로 제시하기, 현상의 원인에 한 다양한 생각 중 합당한 것을 선택하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설득하기 등을 포함한다. 

Table 3. Example of description of categories in KSES (‘Scientific inquiry ability’)



Contents and Features of ‘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KSES)’ for the Next Generation

471

KSES에서는 단계별 수행기 를 3개 차원 16개 전 역에 걸쳐 

하나의 종합적인 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제시하 다. 역별 표에는 

단계별 수행기 에 한 역 수준의 종합적 서술인 ‘ 역 수행기 ’

와 이를 간략화한 ‘수행기  핵심요소’를 포함시켰으며, 해당 역에 

속하는 하위 역별 6단계의 수행기 를 상세하게 제시해 놓았다. 한

편, 각 역에 한 단계별 종합적 서술 내용은 그 직전 단계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시하 다. 예를 들어, [C-SI] 과학적 탐구력 

역의 Stage 2 수행기 는 “Stage 1을 토 로 모형과 자료들의 규칙을 

이해하며, 문제해결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현상의 원인을 이해한다.”

고 되어 있다(Table 5 참조). 이는 Stage 1의 수행기 인 “자신을 둘러

싼 상황에 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발견하

며, 자료들의 규칙을 이해한다.”를 토 로 한다는 의미이다. 하위 역

별 수행기 의 경우 두 단계 이상에 걸쳐 제시되는 것도 있는데(예: 

[C-SI.1] 문제인식 능력), 이는 해당 하위 역의 특성상 여러 단계에 

걸쳐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하위 역

별 특정 단계에는 수행기 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C-SI.2] 모델링 능력의 Stage 1). 이는 해당 단계의 아동에게 특정 

하위 역의 수행을 기 하기에는 그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

구분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KSES KSES의 특징

과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에 한 명확한 정의 없이, 
‘과학’의 목표를 “자연현상과 사물에 

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

심개념에 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

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

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로 제시하면서 언급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을 지

니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

에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

⋅과학적 소양을 간략하지만 명시적으로 정의

역량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과학적 탐구력

⋅과학적 사고력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

⋅초연결사회 응과 평생학습 

능력

⋅과학적 탐구력에 ‘모델링 능력’, ‘공학적 설계와 디자인 능력’을 

새롭게 포함

⋅과학적 사고력에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력’을 새롭게 포함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에 ‘모니터링 능력’을 새롭게 포함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을 하나의 역량 역으로 명시하여 

정보처리의 중요성 강조

⋅‘초연결사회 응과 평생학습 능력’을 새롭게 포함하고, ‘관계형

성 능력’, ‘유연한 사회정서적 능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과학기술 평생학습 능력’을 하위 역으로 설정하여 미래사회

에 비한 역량으로 확

지식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역의 핵심 개념으로 구성

⋅초중등학교에 물의 여행 등의 5개 통합 주

제 제시

⋅고등학교에 ‘통합과학’을 신설하고 물질

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 작용, 변화와 다

양성 및 환경과 에너지의 역으로 재구성

⋅규칙성과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안정성

⋅과학과 사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물화생지의 벽을 넘어 초중고 지식 내용을 모두 ‘규칙성과 다양

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안정성’이라

는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재구성

⋅‘과학과 사회’ 역을 추가하고, ‘과학지식과 방법의 본성’, ‘과
학의 통합’,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하위 역으로 명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역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의 

양면성’, ‘지속가능한 삶과 과학기술’, ‘지속가능사회와 과학기

술’, ‘지속가능한 미래 과학기술’을 하위 역으로 명시하여 미

래사회에 비하기 위한 지식 강조 

참여와 

실천

⋅별도로 다루지 않고, 교과 핵심역량 설명 

중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은 사회

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

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정도로 언급

⋅과학공동체 활동

⋅과학리더십 발휘

⋅안전사회 기여

⋅과학문화 향유

⋅지속가능사회 기여

⋅‘참여와 실천’을 새롭게 과학적 소양의 3가지 차원 중 하나로 

제시하여 적극적인 탐구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벌어지

는 사회와 일상의 문제해결에 참여와 실천 강조

⋅각 역에 다음과 같은 하위 역을 새로이 명시하여 참여와 

실천 차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과학공동체 활동) 탐구 공동체 활동 참여, 과학 모니터링 공동

체 활동, 과학 향유 공동체 활동, 과학의 윤리

적 실천

  (과학리더십 발휘) 진취적 성취와 가치창출, 분산적 리더십, 배
려와 공감의 리더십, 미래비전 제시

  (안전사회 기여) 안전교육 참여, 재해⋅재난 위험 관리, 사건⋅사

고 위험 관리, 지능정보사회 관련 위험 관리

  (과학문화 향유) 자연현상과 과학에 한 감수성 제고, 과학적 

탐구의 실천과 향유, 과학지식의 활용과 향유, 
과학 친화적 생활과 향유

  (지속가능사회 기여) 사회문화적 측면에 기여, 환경적 측면에 

기여, 경제적 측면에 기여

⋅ ‘참여와 실천’의 차원 설정과 위상 제고를 통해 학교에서의 과

학 및 공학적 실행(practice)을 강조했던 미국의 NGS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비해 학생의 삶 속 실천과 (지역)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과학 학습 활동 강조

Table 4. Comparison between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and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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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4. KSES 주제중심 종합예시 

KSES는 미래의 과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구현될 필요가 있다. 그

러려면 KSES의 단계별 수행기 들이 구체적인 과학교육 내용의 주

제(topic)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 차원의 한 역에 속하

는 특정 주제가 어떤 단계(Stage)에서 어떤 수행기 들과 관련되며, 

또 이 수행기 들이 어떤 “탐구 및 실천” 활동들을 통해 펼쳐질 수 

있는지를 예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총 32개의 ‘KSES 주제중심 

종합예시(comprehensive example for teaching KSES topics)’를 제시

하 다. Table 6은 그 한 예로, 지식 차원의 규칙성과 다양성 [K-RD] 

역에 해당하는 Stage 4의 주제 “자연현상의 규칙성과 다양성의 상

호관련성”에 한 주제중심 종합예시이다.

특히 KSES 주제중심 종합예시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

되기 위해서는, 각 “탐구 및 실천”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기

들과 연관되는지 보여줘야 하며, 효과적으로 교육되기 위한 “교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Stage 6

[C-SI] 
과학적 탐구력 

자신을 둘러싼 상

황에 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도

움을 받아 문제를 

발견하며, 자료들의 

규칙을 이해한다.

Stage 1을 토 로 

모형과 자료들의 규

칙을 이해하며, 문
제해결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현상의 원
인을 이해한다.

Stage 2를 토 로, 다
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며, 안내

에 따라 실험을 계획하

고 수행하며, 규칙을 복

합적으로 이해하고, 현
상의 원인을 이해한다.

Stage 3을 토 로, 문
제 상황에 해 해결

책을 시각적인 방식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나타내고 현상의 원인

을 다양한 증거를 바

탕으로 이해한다.

Stage 4를 토 로, 
스스로 실험을 계획

하고 수행하며, 현상

의 원인에 해 다양

한 증거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한다.

Stage 5를 토 로 문제해결

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모형을 통한 예측을 하며, 
현상의 원인에 해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

득한다.

수행기  

핵심요소
⋅규칙의 이해 ⋅모형의 이해

⋅안내에 따른 실험의 

계획과 수행
⋅해결책의 시각화 ⋅스스로 실험 계획

⋅모형을 통한 예측과 증거 

기반의 논증

[C-SI.1]
문제인식 능력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찰

한다.
⋅도움을 받아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한다.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자신만의 문제를 선택

한다. 

⋅스스로 발견한 문제에 해 정교화 한다.

[C-SI.2]
모델링 능력

⋅제시된 모형을 이해한다. ⋅ 상을 모형으로 나타낸다. ⋅자신이 만든 모형을 이용하

여 미래 상황을 예측한다.

[C-SI.3]
실험설계 및 

실험수행 능력

⋅안내에 따라 실

험을 수행한다.
⋅안내에 따라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스스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C-SI.4]
자료해석 및 

자료변환 능력

⋅자료의 규칙성을 하나의 관점에서 이

해한다. 
⋅하나의 원인이 있는 현상의 인과관계

를 이해한다. 

⋅자료의 규칙성을 복합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자료를 문제 상황에 맞는 형태로 변환한다.

⋅복잡한 자료들 속의 관계를 이해한다. 
⋅문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

한다.

[C-SI.5]
공학적 설계와 

디자인 능력

⋅생활 속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해결의 필

요성을 이해한다. 
⋅제품의 구조에 해 흥미를 가지고 살펴

본다.

⋅불편함의 개선을 위하여 자신이 활용 가

능한 조건과 제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

의한다.
⋅가능한 해결책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해결책을 최적화한다.
⋅복잡하고 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한다.

[C-SI.6]
설명생성 및 

논증 능력

⋅현상의 원인이 무

엇인지 탐색한다.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상의 원인이 무엇

인지 탐색한다. 
⋅현상의 원인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현상의 원인에 한 다양한 생각들 중 합당한 

것을 선택한다.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설득한다. 

Table 5. Example of Stage Performance Expectations in KSES (‘Scientific inquiry ability’)

Figure 6. Structure of 6 Stage Performance Expectations in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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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 규칙성과 다양성 단계: Stage 4 주제: “자연현상의 규칙성과 다양성의 상호관련성”

개관

‘규칙성과 다양성’ 역의 Stage 4에서는 물리 현상, 물질, 생물, 지구환경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다양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다양성 속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다양성과 규칙성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상을 

모형으로 나타내며, 안내에 따라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자료의 규칙성을 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개인적 경험이나 자연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설명을 만들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안들과 문제 상황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규칙성과 다양성과 

관련하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과학적 탐구와 기술 및 공학적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

기

역량 지식 참여와 실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

견한다. [C-SI.1] 
⋅ 상을 모형으로 나타낸다. 
[C-SI.2] 
⋅안내에 따라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

한다. [C-SI.3] 
⋅자료의 규칙성을 복합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C-SI.4]
⋅개인적 경험이나 자연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

리적 설명을 만든다. [C-ST.1]
⋅질문, 발표, 토론 등에서 자신의 아

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C-CC.1]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문제해결

에 팔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C-ID.1]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안들과 문제상황과의 관련성을 이

해한다. [C-ID.4]

⋅생명체, 지구와 우주는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K-RD.1] 
⋅소리는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분석한다. [K-RD.2] 
⋅빛의 삼원색으로 다양한 색이 합성 된다. [K-RD.2] 
⋅거울과 렌즈에 의해 물체의 다양한 상이 나타난다. [K-RD.2] 
⋅순물질은 혼합물과 달리 도, 용해도,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이 일정한 

특성이 있다. [K-RD.3]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 물질은 순물질로 분리된다. [K-RD.3] 
⋅기체의 확산과 증발 현상은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 나타난다. [K-RD.3] 
⋅기체를 이루는 분자들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운동이 달라진다. [K-RD.3]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종류의 원소가 있다. [K-RD.3]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고, 분자와 이온은 기호로 표현한다. 

[K-RD.3] 
⋅생물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는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하는 데 기본이 

된다. [K-RD.4]
⋅생물 다양성의 변화는 인간의 자원과 인간이 의존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향을 준다. [K-RD.4]
⋅지각은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K-RD.5]
⋅암석은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조암 광물은 고유한 특징으로 

구별된다. [K-RD.5]
⋅지구의 물은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 등으로 분포한다. [K-RD.5]

⋅미래에 해 관심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한

다. [PA-SL.4]
⋅생활 속 문제를 탐구를 통해 해결

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PA-ES.1]
⋅과학적 탐구와 기술 및 공학적 활

동을 통한 생활 속 문제해결 활동

을 즐긴다. [PA-ES.2]
⋅과학적 탐구를 향유한다. 

[PA-ES.2]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PA-SU.2]
⋅에너지 보전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PA-SU.2]

탐구 및 실천 
관련 수행기

교수⋅학습유형 평가방법 교육환경
역량 지식 참여와 실천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 탐구하고, 빛의 합성 탐구하기
C-SI.3
C-SI.4

K-RD.2 PA-ES.2
문제해결형

실험⋅탐구형

실험⋅실습

보고서⋅산출물

실험실습환경

ICT환경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을 관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의 예를 찾아 설명하기

C-SI.1
C-SI.4
C-CC.1

K-RD.2
PA-ES.1
PA-ES.2

실험⋅탐구형

협동⋅협력형

실험⋅실습

토의⋅토론

실험실습환경

발표토론환경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기

C-ID.1
C-SI.3

K-RD.3
PA-ES.1
PA-ES.2

실험⋅탐구형

협동⋅협력형

실험⋅실습

보고서⋅산출물

실험실습환경

발표토론환경

기체의 압력 및 압력과 부피 관계 탐구하기
C-SI.2
C-SI.4

K-RD.3 PA-ES.2
문제해결형

실험⋅탐구형

프로젝트

보고서⋅산출물

실험실습환경

ICT환경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내고 그려보기
C-SI.2
C-CC.1

K-RD.3 PA-ES.2
문제해결형

교과융합형

관찰법

자기평가⋅동료평가

ICT환경

발표토론환경

동물과 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하고 설명하기

C-SI.1
C-SI.4
C-CC.1

K-RD.4 PA-ES.2
ICT기반형

문제해결형

보고서⋅산출물

자기평가⋅동료평가

ICT환경

발표토론환경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방안을 찾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C-SI.4
C-ID.4

K-RD.4

PA-SL.4
PA-ES.1
PA-ES.2
PA-SU.2

교과융합형

협동⋅협력형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자연체험환경

지역사회환경

광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암석을 분류하기
C-SI.2
C-CC.1

K-RD.5 PA-ES.2
실험⋅탐구형

협동⋅협력형

실험⋅실습

보고서⋅산출물

실험실습환경

발표토론환경

지구의 물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설명하기

C-SI.1
C-SI.4
C-CC.1

K-RD.5 PA-ES.2
실험⋅탐구형

협동⋅협력형

프로젝트

자기평가⋅동료평가

ICT환경

발표토론환경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 조사하여 발표하고, 수자원 보전 방

안 실천하기

C-CC.1
C-ID.1
C-ID.4

K-RD.5

PA-SL.4
PA-ES.1
PA-ES.2
PA-SU.2

문제해결형

교과융합형

프로젝트

보고서⋅산출물

지역사회환경

발표토론환경

Table 6. Example of comprehensive example for teaching KSES topics: Regularity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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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 유형(teaching & learning type)”, “평가방법(assessment 

method)”, “교육환경(educational environment)” 등을 종합적으로 안

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KSES에서는 지식 차원의 

4개 역(규칙성과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

와 안정성)에 해당하는 Stage 1-5에 해, 그리고 나머지 2개 역(과

학과 사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Stage 1-6에 

해 총 32개의 “KSES 주제중심 종합예시(comprehensive example 

for teaching KSES topics)”를 제시하 다. 

5. KSES의 달성 정도 진단을 위한 지표 

KSES의 목표가 과학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는 이에 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그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진

단⋅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SES

에서는 3개 학년(초4, 중2, 고1)을 상으로 KSES의 ‘역량’, ‘참여와 

실천’ 차원과 ‘교육환경’에 한 지표체계를 개발하 다. ‘지식’ 지표

를 제시하지 않은 까닭은 자칫 단순 지식 중심의 평가와 측정이 부각

되는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 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KSES 달성 정도 

진단을 위한 지표 체계의 한 예시로서 초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한 ‘참여와 실천’ 차원 지표체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Table 7).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표체계에는 해당 학년의 학생들, 

해당 학년 및 학교의 과학교사, 그리고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학생용 지표’, ‘교사용 지표’ 및 ‘학교용 지표’들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또, ‘지표’와 함께 ‘평가준거예시’, ‘ 상’, ‘판단척도’ 

등을 제안함으로써, 과학교육표준 달성 정도의 진단과 점검 혹은 관

련 추후 연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 다. 이때 판단척도의 경우에는 

각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동의, 동의, 부정, 매우부정” 등과 같은 4단계 리

커트 척도형을 제시하기도 하 고, “여, 부”나 “0개, 1개, 2개, 3개 

이상”, “0%, 5% 미만, 5∼10%, 10% 초과” 등의 척도를 제시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개발된 지표체계는 구체적인 조사 도구 문항 개발

을 위한 추후 연구의 토 가 될 것으로 기 한다.

Ⅲ. KSES의 활용과 기대효과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내 과학교육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된 KSES의 활용과 기 효과를 나타

내면 Fig.7과 같다. 즉, KESS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과학

적 소양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과정 개발이나 과학교육정책 입안, 그리고 과학

교육 현장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Song et al., 2019). 그리고 KSES

의 적용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환류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응할 수 있도록 KSES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KSES의 활용과 그에 따른 주요 기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SES는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KSES에서 추구하는 미래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국가 과학교육 정책의 목적으로 반

함으로써 KSES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KSES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차원(역량, 

지식, 참여와 실천)의 각 하위 역의 내용을 국가 과학교육 정책의 

중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KSES 관련 지표들은 창의융

합형 인재 양성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KSES는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KSES에서 제시한 미래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은 국가 과학교육과정의 목표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또, KSES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차원(역량, 지식, 참여와 실천)의 

각 하위 역의 내용은 국가 과학교육과정의 주요 개념과 활동을 구성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KSES에서 제시한 총 6단계

의 단계별 수행기 는 학년별, 단원별 성취기준을 선정하는 데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KSES 주제중심 종합예시는 단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육환경 등을 제시하고 권

장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활용은 교육과정 개발

자나 현장교사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KSES는 국가 과학교육과정 개발에 ‘가이드라

Figure 7. Application and feedback model of K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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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KSES는 미래사회에 비한 학교 과학교육의 실천에 기여할 

것이다. KSES에서는 미래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의 3가

지 차원과 각 차원별 역 및 하위 역을 제시하고 6단계 수행기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행기 를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주제중심 단원 구성의 예시와 권장하는 교수⋅

학습방법, 평가방법, 교육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KSES의 

내용들은 학교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 지식, 참여

와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적절한 교수⋅학습 및 과학교

육환경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원 재구

성 방안, 교수⋅학습 방법, 교육환경 구성 방안,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학교 현장 보급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탐구

참여와 실천 / 4학년 (일부)

수행기

⋅과학공동체 탐구의 기본 특성을 체험하면서 과학공동체 활동의 특성과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전과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며,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의 기본 특성을 

인식한다. 
⋅일상생활, 탐구활동, 재해⋅재난, 지식⋅정보 관련 위험의 예방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현상 및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며, 과학에 한 흥미를 바탕으로 안내된 탐구활동을 즐겨한다.
⋅사회적 약자에 한 배려, 성 평등,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역 평가준거예시
상

판단척도
학생 교사 학교

과학공동체 

활동

- 과학공동체는 자연현상과 일상생활에 해 협력적으로 탐구하는 공동체이다. V

매우동의, 동의, 부정, 
매우부정

- 과학공동체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동체이다. V

- 과학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V

- 학교에서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하는 탐구 활동에 참여한다. V V

- 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V V

- 학교 밖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V V

- 학교에서 친구들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학탐구를 장려한다. V

- 학교에서 교내외 과학 동아리 참여를 권장한다. V

- 협력적 과학탐구 수행과 관련된 학교 교내 회가 있다. V V 여, 부

- 교내 과학기술 관련 동아리 수 V 0개, 1개, 2개 이상

- 교내 과학 동아리 참여 학생 비율(전교생 비) V
0%, 5%미만,

5∼10%, 10%초과

과학리더십 

발휘

-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V

매우동의, 동의, 부정, 
매우부정

-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 V

- 진취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자율성, 도전정신,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V

-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V V

- 문제해결 과정에 도전정신을 가지고 임한다. V V

-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V V

- 학교에서 진취적 성취를 위한 과학리더십에 한 안내를 제공한다. V

- 학교 과학시간에 과학리더십 발휘를 장려한다. V V V

- 교내 과학리더십 우수 학생 표창이 있다. V 여, 부

안전사회 

기여

- 일상생활 관련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V V

매우동의, 동의, 부정, 
매우부정

- 탐구활동 관련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V V

- 재해⋅재난 관련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V V

- 미래 지능정보사회 관련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V V

- 일상생활 관련 위험에 한 처 요령을 알고 실천한다. V V

- 실험실 활동 등 탐구활동 관련 위험에 한 처 요령을 알고 실천한다. V V

- 재해⋅재난 관련 위험에 한 처 요령을 알고 실천한다. V V

- 미래 지능정보사회 관련 위험에 한 처 요령을 알고 실천한다. V V

- 교내 일상생활 관련 안전 교육 실시 V V

0회, 연1회, 연2회 이상
- 교내 탐구활동/실험실 관련 안전 교육 실시 V V

- 교내 재해⋅재난 관련 안전 교육 실시 V V

- 교내 미래 지능정보사회 관련 안전 교육 실시 V V

- 교내 과학 관련 안전교육 참여 학생 비율(전교생 비) V
0%, 30%미만, 

30∼60%, 60%초과

Table 7. Example of KSES Indicators: a part of ‘Participation and Action’ indicators for 4th grader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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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문제해결,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 등의 교수⋅학습 유형별

로 실험, 조사, 발표, 학습, 협업, 창작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증 기반 활동, 모델링 기반 활동, 프로젝트 

기반 활동, IT기반 활동, 사회⋅윤리적 문제 기반 활동 등의 교수⋅학

습자료 및 평가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래사회 비 과학교육프로그램에 한 이해 제고

와 적용 능력 함양을 위한 (예비)교사 교육 및 교사연수에도 KSES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KSES는 미래사회에 비한 학교 밖 과학교육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SES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아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게도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와 실천’ 

차원의 ‘과학공동체 활동’ 역에서는 교내 과학 관련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의 과학 관련 공동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문화 향유’ 역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문제해결의 기쁨을 누리

거나,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과학 취미 활동 등을 권장하고 있다. 

‘지속가능사회 기여’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참여와 실천을 포함하

여, 6단계에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 ‘역량’ 차원의 ‘초연결사회 응과 평생학습 능력’ 역에서

는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자연-기계 사이의 관계 형성과 함께, 스스

로 과학기술에 한 다양한 학습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KSES는 학교 밖 교육기관들이 미래사회에 비한 학교 밖 

과학교육에서 주목해야할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밖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요약 및 제언 

KSES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미래사회에 비하고 

나아가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과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 과학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SES는 현재로부터 략 한 세  이후이자 우리나라

가 해방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45년을 바라보면서, 미래 과학교

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

의적인 사람”으로 설정하 으며, 이들이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을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을 지니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민주시

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과학적 소양을 ‘지식’, ‘역량’, ‘참여와 실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과학적 소양 나무(ToSL: Tree of Scientific Literacy) 모형”을 제안하

는데, ‘역량’ 차원은 과학적 탐구력, 과학적 사고력, 의사소통과 협

업 능력,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 초연결사회 응과 평생학습 능

력의 5개 역으로, ‘지식’ 차원은 규칙성과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안정성, 과학과 사회, 지속가능사회를 위

한 과학기술의 6개 역으로, ‘참여와 실천’ 차원은 과학공동체 활동, 

과학리더십 발휘, 안전사회 기여, 과학문화 향유, 지속가능사회 기여

의 5개 역으로 구성하 다. 각 역에는 다시 몇 개의 하위 역을 

두어 좀 더 세분화된 과학적 소양을 제시하 는데, 역량 차원에는 

23개, 지식 차원에는 23개, 참여와 실천 차원에는 19개의 하위 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KSES의 구현을 위해 과학적 소양의 

목표 수준을 과학학습 경험의 누적 연수에 따라 6단계(Stage)로 구분

하여, ‘단계별 수행기 ’로 상세화 하 다. 또,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

과정 개발이나 현장 과학교육의 실천에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 32개의 ‘KSES 주제중심 종합예시’

를 제시하 고, 실제 KSES의 구현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3개 학년(초

4, 중2, 고1)을 상으로 KSES의 ‘역량’, ‘참여와 실천’ 차원과 ‘교육

환경’에 한 지표체계를 개발하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KSES가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최소한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KSES의 지속적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KSES가 지속적, 안정적으

로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 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확장형 표준 및 활용　방안에 한 계속/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KSES의 지속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 및 전문가, 현장교사, 학교 밖 교육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5년 이내 주기의 과학교육표준 수정⋅보완 

연구’, ‘역량 및 참여와 실천 중심의 과학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과학교육표준의 학교 현장 적용 방안 및 적용 효과 연구’ 등의 연구

는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과학교육연구자와 현장 교

사를 중심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개발된 KSES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공계 진출자를 위한 별도의 KSES 개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 과학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정책 개발 시 KSES를 가이

드라인으로 반 할 필요가 있다. KSES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 수준의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단원 구성, 성취기준 개발 등에 가이드라

인으로서 KSES를 반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역량, 지식, 

참여와 실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과학교육과정으로 개정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와 실천’을 위해, 교과서 차시 

배정, 교실과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과학공동체 활동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아울러, 과학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 수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KSES를 반 할 필요가 있으며, 교  및 사 의 과학 

교사양성 과정에도 KSES의 목표와 내용을 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밖 과학교육 관련 정책 수립과 실천에 KSES를 반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과학교육 기관은 KSES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

적 소양의 삶 속 실천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관련 평생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학교 밖 과학교육 관련 정책 수립과 실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KSES를 반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

교육표준의 역량, 지식, 참여와 실천 각 차원별 하위 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교 밖 교육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지원’, ‘박물관, 과학관 등 학교 밖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KSES와 응되도록 개발비 지원 및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연계 거점 센터로 활용’, ‘과학관 해설사, 박물관 해설사, 국립공원 

해설사 등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KSES 반 ’, ‘학교 밖 과학교육 

기관에서 KSES 활용 우수사례 발굴’, ‘학교 교육 관계자와 학교 밖 



Contents and Features of ‘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KSES)’ for the Next Generation

477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 관계자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KSES의 구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KSES의 

안정적 위상 확보와 실효성 있는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제정 

및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KSES의 실효성 있는 구현을 

위해서는 KSES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 및 모니

터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축적하여 중장기적인 과학교육의 정책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와 실천’ 차원의 내용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회, 다양한 과학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의 운 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의 구현과 빅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원격 의

사소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학교 교육환경의 네트워크화 지원

이 필요하며, 실험, 조사, 발표, 학습, 협업, 창작 등에 최적화된 학습 

공간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변형 가능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확 가 

필요하다. 가상실험, 3D 모델링, 로봇, 데이터 수집기, 모바일 기기, 

상호작용 칠판, VR 기기, 각종 상제작 장비 등의 첨단 교구 및 기자

재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의 시범적 적용과 효과 분석을 위한 KSES 

적용 시범학교 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 , 각종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 , 교육환경의 조성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제정 및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KSES의 과학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

다. 앞서 제시한 KSES가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KSES 적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교사 재교육 및 연수 방안 기획, 교육현장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교육학회, 

과학관련 학회, 현장교사, 인문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미

래세  과학교육표준 국가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 이 필요하다. 

즉, ‘(가칭)미래세  과학교육표준 국가추진위원회’와 같은 전담 기구

를 구성하여 ‘KSES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획, 점검 및 보완’, ‘KSES

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KSES 시범학교의 선정 및 지원’, ‘KSES의 안정적 지위와 실행을 

위한 관련 규정 제정 및 재원 확보의 노력’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

로, 그리고 힘차게 수행해 나갈 때 KSES는 우리나라 과학 교육 현장

에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KSES의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와 학교 과학교육 현장

의 검토와 요구,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반 할 

수 있을 때 KSES는 시 가 요청하는 의미 있는 과학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KSES에 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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