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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고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일차적인 기능이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
으로 운영되고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결정
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들로 하여금 교과 위주의 본고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수학능력시험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대학입시제도를 고안하기 위해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한국교육개발원, 2004)를 수행하
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탁월한 국내외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수준 높은 전문성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으
로 포항공과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들 수가 있다. 이중에서 KAIST는 정부 차
원에서 수준 높은 과학자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부 소관 하에 특별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하에 있는 일반대학에 비해 더 많
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 선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입학전형 유형 중에 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선발 
전형의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장래에 
유망한 과학자로 성장할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
교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자 양성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KAIST에 주로 진학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현상은 
동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조기선발 제도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과학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의 형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는 수학이
나 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얽매여 입시 위주의 학업생
활을 하는 폐단에서 벗어나 학업의 과정에서 과학적 소질이나 탐구 능력을 중단 없이 발



전시키도록 도울 수가 있다. 이러한 조기선발 제도가 가지는 이점은 특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입시 전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의 과
학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기  
선발 제도가 갖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KAIST에서 고등학교(주로 과학고) 2학년 학생들을 선발하는(합격 여부가 결
정되는)시기는 2학년 2학기 초이므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수해야 할 교육과
정을 3학기 만에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초(9월 초)에 대
학 입학이 결정되게 되면, 과학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
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대학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은 반 편성을 따로 하여 수업을 하게 되
지만 학습 동기나 열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을 
위해 대학 수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KAIST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
기선발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 시기와 선발 비율, 그리고 
전형 요소 등과 관련된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과학고등학
교의 본질적 위상과 2학년 조기 졸업제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대학입학 전형
의 문제는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KAIST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과학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기선발 
제도의 개선 방안이 무엇이고, 대학 조기입학이 결정된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
해 2-2학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계획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교사들은 대학진학 과정과 조기 선발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요구는 무엇인가?
  둘째, 조기 선발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조기 선발 학생들을 위
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여 하는가?



3. 연구의 방법 
 가. 연구의 대상

<표 1> 연구 상자 표집 황(학생)

구   분 사례수 비율

출신 고교 

소재 지역

서울  48 19.1

역시  78 31.1

도 108 43.0

외국  17 6.8

고교 성

아주 상 112 44.6

약간 상 100 39.8

간 이하  39 15.5

부 학력

고졸이하  50 19.9

졸 126 50.2

학원  75 29.2

모 학력
고졸이하 108 43.0

졸이상 143 57.0

부 직업

사무직 128 51.0

문직  32 12.7

자 업  69 27.5

기타  22  8.8

  

           

<표 2> 연구 상자 표집 황(교사)

구    분 사례수 비율

성
남 229 79.5

여  59 20.5

교육 경력

12년 미만  71 24.7

12-16년  82 28.5

17-20년  68 23.6

21년 이상  67 23.3

직
교사 202 70.1

부장교사  86 29.9

고교 소재지

서울  19 6.6

역시 127 44.1

도 142 49.3



나. 측정 도구
<표 3> 설문의 내용 체계와 응답자 구분

설문의 내용 구   성   요   소 응답자

1. 조기선발 제도의 
  인식과 개선 방안

① 학진학의 동기
② 조기선발 제도의 장
③ 조기선발 제도의 단
④ 조기선발의 비율
⑤ 조기선발의 시기
⑥ 조기 형의 강조

학생․교사

2. 2-2학기 로그램 
  운  방안

① 2-2학기 교육과정 운 의 문제
② 2-2학기 특별 로그램 운 의 필요성
③ 효과 인 로그램 운 의 유형

④ 제공받은 로그램의 효과 인식

학생
3. 학생활 응 정도

① 학 생활의 만족도
② 학 지속성(재 선택) 의도
③ 학 생활의 성과

다. 회의 및 워크숍 개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추진의 체계(내용․방법)에 한 아이디어를 얻고, 연구

의 주요 내용에 한 련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재 KAIST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과학고등학교의 교감을 상으로 문가회의와 워크 을 개최하 다. 

라. 자료의 처리
가) 집단 간 인식의 차이

  반응 척도로 된 문항에 해서는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을 두고 차이

검증을 하 다.

나) 개선 요구의 논리

  학생과 교사들이 자유 응답한 내용에 해서는 요한 기술(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 다.

4. 대학의 조기선발 제도의 이해와 현황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 신입생을 조기에 선발하는 대학은 이 연구의 사례대학인 한국과
학기술원(KAIST) 외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연
세대학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신입생 중에 조기선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KAIST는 약 80%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고등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조기선발 전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학고등학
교 학생들이 절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조기 선발의 현황을 고찰함
에 있어서는 KAIST와 과학고등학교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과학영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 경로는 일반계 고등
학교의 학생들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그림 1>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기진학
(Early Entrance)

조기졸업
(Early Graduation)

정상진학
(Regular Entrance)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허용된 일반 학
(General 

University)

일 반  학
(General 

University)

속진학습
(Acceleration course)

심화학습
(Enrichment course)

<그림 1> 과학고 학생의 대학진학 경로

  자료: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개최한 ‘과학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학생지도 대책’
        워크숍 중 대전과학고 최인화 교감의 발표 중에서 인용.

<표 4>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연도별 KAIST 학부 진학 현황(단위: 명)
년도 경기 경남 주 구 서울 충북 북 부산 한성 남 강원 경북 충남 인천 제주 합계

86 38 3 14 13 68

87 68 49 52 60 229

88 61 57 56 46 220

89 79 57 65 66 267

90 84 68 45 54 52 303

91 52 55 35 51 54 60 45 352

92 61 48 42 49 58 65 34 357

93 54 47 45 50 58 35 30 39 41 399

94 53 49 41 35 58 34 22 39 52 19 23 425

95 41 41 29 42 39 16 19 30 46 28 31 15 19 396

96 47 26 28 42 53 27 20 18 39 46 18 34 30 30 32 490

97 38 29 34 13 39 21 25 30 41 19 16 33 20 33 30 421

98 42 31 28 34 37 22 19 23 38 34 14 26 19 21 24 412

99 46 40 41 34 35 45 25 21 37 48 11 18 17 13 25 456

00 39 36 24 29 21 61 22 19 38 59 20 22 17 19 32 458

01 35 38 28 35 23 64 17 21 42 61 21 18 20 18 24 9 474

02 40 30 27 35 35 55 16 18 46 55 24 15 16 25 29 12 478

03 41 42 20 36 34 48 18 21 51 61 12 23 17 19 30 10 483

04 36 43 18 28 28 40 14 20 53 47 20 24 18 17 21 10 437

계 955 789 672 752 624 593 326 299 524 477 210 228 193 195 247 41

        자료 : KAIST 내부 자료.

 



<표 5> 학부 진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분석

년도 과학고계(%) 민족사 일반고 일반고계 합계

86 68(7.2) - 439 439 946

87 229(27.5) - 302 302 833

88 220(26.8) - 300 300 820

89 267(35.8) - 239 239 745

90 303(38.3) - 244 244 791

91 352(48.0) - 191 191 734

92 357(45.6) - 213 213 783

93 399(52.7) - 179 179 757

94 425(61.5) - 133 133 691

95 396(55.9) - 156 156 708

96 490(71.2) - 99 99 688

97 421(66.9) - 104 104 629

98 412(76.7) 4 121 125 537

99 456(82.5) 11 86 97 553

00 458(80.6) 7 103 111 568

01 474(82.0) 7 97 104 578

02 478(83.3) 10 86 96 574

03 483(83.0) 8 91 99 582

04 437(75.6) 8 133 141 578

계 7,125 55 3,316 3,372 10497

자료: KAIST 내부 자료에 기  %산출,  -은 자료 없음

  여기에서 과학고 학생들은 조기진학의 형식으로 한국 과학기술원에 진학하고 있는 비율

이 가장 높다. KAIST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과학고등학교를 심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5>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KAIST에 진학한 황으로, 과학고등학교의 

유 비율이 꾸 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80%를 넘고 있다.

5. 과학고 졸업생의 조기진학에 따른 문제점

2001 2002 2003* 2004**

합격자 비율 합격자 비율 합격자 비율 합격자 비율

과학고

고2 400 69.2 424 73.9 429 73.7 396 72

고3 71 12.3 51 8.9 51 8.8 40 7.3

졸업 43 7.4 1 0.2 3 0.5 1 0.2

소계 474 82.0 478 83.3 483 83.0 437 79.5

일반계고

고2 20 3.5 27 4.7 12 2.1 34 6.2

고3 68 11.8 60 10.5 79 13.6 54 9.9

졸업 16 2.8 9 1.6 7 1.2 16 2.9

소계 104 18.0 96 16.7 98 16.9 104 18.9

체입학자 578 100 574 100 582 100 550 100

<표 6> 과학고  일반계고 학생의 KAIST 진학 추이

* 체 합격자에 외국인 1명 포함

** 체 합격자에 편입생 5명, 외국고 출신 3명, 외국인 1명 포함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2004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과학고 고2 조기 졸업자의 비율은 

체 입학생의 72% 수 이다. 이 조기졸업자의 비율을 일반고 까지 확 하면 약 82% 수 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조기졸업 후에 KAIST에 입학하게 된다. 즉,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학능력시

험 성 이 필요 없는 KAIST 1차 형을 통하여 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은  2

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년 2학기 인 9월에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과학고에

서 3학기만을 교육받게 된다. 2학년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과학 탐구활동이나 논문 작

성이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학 방식은 여러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과학고 학생들이 진학을 원하는 이공계 학의 입학정원의 한정으로 략 반 정

도의 학생이 다른 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  KAIST(속진반)로 진학

하는 경우와 일반 학으로 나 어 수업이 이원 으로 운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김

두정 외(1998)는 학 입시가 교육과정에 미치는 향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① 

학교 교육과정운 과 수업에 역기능 으로 미치는 향이며, ② 교육과정 정상화를 돕는 

순기능 으로 미치는 향이다. ③ 학입시와 교육과정운 이 변증법 으로 상호 련성

을 주는 경우이다. 의 과학고 사례는 학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 에 미치는 악

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과학 재교육에서 속진교육이 합한 학습방법인가라는 의문이다. 재교육을 활

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속진학습에서 심화학습으로 학습의 형태가 변하 다. 그 표

인 사례는 미국 퍼듀 학의 재교육센터(GERI)의 3단계 학습모형을 들 수 있다. 이처

럼 재교육의 의미가 속진학습에서 심화학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

학고 체제 하에서는 속진학습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러한 재교육의 흐름에도 배치된

다. 이은경 외(2003)는 이러한 을 바탕으로 과학 재교육이 조기교육이나 속진교육을 

뜻하는 낡은 개념이 아니라 창의성 고양을 한 심화학습이라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KAIST 진학 정자의 교육에서의 방치 문제이다. 의 <표 6>에서 보면, KAIST 

입학생  과학고 조기졸업자의 비율은 70%를 상회한다. 이 학생들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 이 입학 형에 반 됨으로 그 후 1학기를 학입학 정자로 있게 된다. 입학 정

자의 경우 6개월 동안은 재교육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열심

히 공부하는 학생은 다른 조기진학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일반 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의 치를 보게 된다. 일반 학으로의 진학은 내신 성 이 요하게 반 됨으로 조기에 

진학이 결정된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는 것이 과학고 2학년 2학

기 교실 모습이다. 다른 측면에서 과학고는 KAIST에 입학하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학교육을 한 비과정으로 운 할 여력이 없다. 입학이 결정된 학생보다는 입학을 

비하는 학생들에게 과학고의 교육력을 투자하는 것이 학교의 입장에서는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학에 조기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6개월은 교육 공백으로 남겨진다.



6. 대학 진학과정 및 조기선발 제도에 대한 인식
  KAIST 재학생과 과학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을 진학하는 과정에 련되는 요

인들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향해야 할 개선 방안에 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조기선발 제도에 을 두고 논의를 

개하 다.

1) 학생들의 인식 비교
  KAIST에 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 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조기선발 제도와 

련된 사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비교한 결과는 <표 7>에서 <표 9>과 같다.

 

<표 7> 조기선발의 장 에 한 인식의 차이 검증(학생)

구  분
수능 부담 
없는 진학

과학 재성
조기 개발

사회 진출
기간 단축

선발기  
매력

기타 χ2

조기
입학자

116
(56.3)

47
(22.8)

31
(15.0)

12
(5.8)

10
(4.9)

20.537***

일반
입학자

11
(24.4)

20
(44.4)

11
(24.4)

3
(6.6)

-

  체
127

(50.6)
67

(26.7)
42

(16.7)
15

(6.0)
10

(4.0)
  

                

                                                                           *** p<.001

<표 8> 조기선발의 단 에 한 인식의 차이 검증 (학생)

구  분
교육과정
이수무리

공기
학습소홀

인문사회
학습부족

사회경험 
부족

 고교교육
입수단

학생활 
응부족

χ2

조기
입학자

23
(11.2)

8
(3.9)

50
(24.3)

62
(30.1)

32
(15.5)

21
(10.2)

7.371
일반

입학자
6

(13.3)
2

(4.4)
7

(15.6)
19

(42.2)
4

(8.9)
7

(15.6)

  체
29

(11.6)
10

(4.0)
57

(22.7)
81

(32.3)
36

(14.3)
28

(11.2)

<표 9> 조기선발 비율의 조정에 한 인식의 차이 검증 (학생)

구  분 행 유지 증가 요구 축소 요구 χ2
조기

입학자
16

(79.0)
14

(6.8)
29

(14.1)
42.959***

일반
입학자

18
(40.0)

2
(4.4)

25
(55.6)

  체
180

(72.0)
16

(6.4)
54

(21.6)
  

                                                                      
*** 

p<.001



2) 교사들의 인식 비교
  과학고 교사들은 KAIST의 조기선발 제도와 련된 사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과학고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기 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서 <표 12>로 제

시되었다.

<표 10> 조기선발의 장 에 한 인식의 차이 검증 (교사)

구  분
수능 부담

없는 진학

과학 재성 

조기 개발

사회 진출 

기간 단축

선발기  

매력
χ2

역시
44

(34.6)

71

(55.9)

10

(7.9)

2

(1.6)
8.281

도
67

(41.6)

73

(45.3)

9

(5.6)

12

(7.4)

  체
111

(38.5)

144

(50.0)

19

(6.6)

14

(4.9)
 

<표 11> 조기선발의 단 에 한 차이 검증 (교사)

구  분
교육과정

이수무리

공기

학습소홀

인문사회

학습부족

사회

경험 부족

고교교육

입수단

학생활 

응부족
기 타 χ2

역시
28

(22.0)

5

(3.9)

31

(24.4)

27

(21.3)

27

(21.3)

6

(4.7)

3

(2.4)
3.451

도
36

(22.4)

10

(6.2)

43

(26.7)

36

(22.4)

28

(17.4)

3

(1.9)

5

(3.1)

  체
64

(22.2)

15

(5.2)

74

(25.7)

63

(21.9)

55

(19.1)

9

(3.1)

8

(2.8)

  

<표 12> 조기선발 비율의 조정에 한 인식의 차이 검증 (교사)

구  분 행 유지 증가 요구 축소 요구 χ2

역시
58

(45.7)

29

(22.8)

40

(31.5)
16.305

***

도
73

(45.3)

65

(40.4)

23

(14.3)

  체
131

(45.5)

94

(32.6)

63

(21.9)

                                                                     
***

p<.001 



7. 결론 및 제언
1) 학생 조기선발 제도의 측면

가. 조기선발 제도의 본질에 한 학구성원 간의 합의

  조기선발 제도는 형 방법이나 형의 요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을 선발한 

이후 2-2학기에 이들에게 가, 어떠한 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핵심 인 이슈로 

등장하며, 제도의 효과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학의 입시정책을 결정

하고 시행하는 치에 있는 계자나 교수들은, 조기선발 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공통된 인식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로,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선

행되어야 하겠으나 조기에 합격을 허가한 학생들에게 2학년 2학기에 미리 학생활을 경

험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체계 으로 마련하는 극 인 개입(intervention) 략을 강구

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조기선발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조기 선발 시기 조정 요구에의 극  처

  조기선발과 련하여 선발 비율에 해서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지만 선발 

시기는 아주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가장 체 인 요구는 시기를 2학

년 말로 늦추자는 것이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학 측에

서 2-2학기에 로그램을 마련하여 운 하거나 극 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선발 시기를 늦추라는 고교 측의 요구는 학으로 하여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목

이다. 주로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조기선발의 시기를 다른 학들과

의 의를 거쳐 2학년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시 으로 늦추는 방안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문성 면 의 강화 

  학생들과 교사들은 입학 형 요소 에 문성 면 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학과 차별화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는 일차 인 기 이 되기 때문

이다. 재에도 다양한 형요소를 포함하여 다단계를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앞으

로 과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측정, 평가하기 한 문성 면 의 운용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라. 입학 형 제도를 심으로 한 학 홍보의 필요성

  학생들과 교사들의 견해에 비추어 KAIST의 교수나 학교행정가들은 우수한 학생을 받아

들이거나 학교의 상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낙 이거나 아니면 무 심하다는 인상을 지

울 수가 없다. 학생 선발과 련하여 일부 학교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역시 학교

의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한 학 홍보를 경쟁 

학에 비해 하지 않는다는 지 이 이를 반 한다.



2) 2-2학기 프로그램 운영의 측면
가. 학의 책임 의식과 인 라 구축의 필요성

  조기선발 후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 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경험 으로 

입증되었고, 학에서 선발한 학생들은 고등학생의 신분이지만 실제 으로 이들을 지원하

고 지도하는 것은 학의 몫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학이 극 인 반응을 해야 할 것이

다. 교사들은 물론이려니와 학생들도 학 차원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있다. 

과학고 학생들의 많은 비율을 받아들이는 실에서는 2-2학기에 이를 담하여 장할 수 

있는 담 기구와 문성을 갖춘 인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체 신입

생 에 80% 정도가 조기선발의 형식으로 입학하는 실에서는 공백 기간 동안에 이들을 

체계 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사, 재정의 마련은 당연하다. 특히, 경쟁 학이라 

할 수 있는 ICU에서는 지역별로 정보원을 설치하여 견 교수가 순회하면서 조기졸업 

상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조기졸업 정자들이 2-2학기에 학의 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단 없이 과학  재능을 

계발하도록 지원하기 해서는 재 많은 학들에서 설립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개

발(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문  인사를 배치,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들어 우리나라의 학들에서는 다양한 목 으로 교육개

발센터를 으로 설립하고 있는데, 이는 선발(입학)한 학생들이 학에 효율 으로 

응하도록 돕기 한 상시  문 센터로서 학생들의 학 지속성(college persistence)을 높

이고 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학의 학생으로 선발되어 

6개월 동안이나 공백기를 거쳐야 하는 학생들을 한 지원 센터가 어느 학에 비해 더 

실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학주도의 로그램(AP제도와 비 학) 운  방안 강구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을 해 운 할 수 있는 로그램의 형식으로, AP제도와 집합 교

육을 통한 비 학은 가장 요구가 높다. 우선, AP제도는 조기에 선발된 학생들로 하여  

학수 의 학습을 미리 경험하도록 동시에 이를 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 으로 인정받

게 되므로 학에서의 수학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에 일  진출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제도

임에 분명하다. 과학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학 합격이 보장된 학생들이 학  취득이라

는 구체 인 목표의식을 갖게 되면, 극 인 면학태도를 보여 학생지도가 수월해지는 

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학의 입장에서도 AP제도의 운 은 교육  효과가 

많을 것이다. 학의 수월성은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하나의 요한 축을 이룬다는 에서, 

신입생이 될 학생들에게 학이 요구하는 기 을 제시하여 미리미리 이에 도달 하도록 하

는 체계 인 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면 그 자체가 학의 효과성을 높이는 첩경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조기에 선발된 학생과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학 차원에서 두루 효과가 있는 AP제도를 



효율 으로 운 하기 해 로그램 개발이나 운 방법 등에 해 학은 주도 인 역할

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AP제도가 효율 으로 운 되기 해서는 

다른 경쟁 학과 공동으로 로그램을 설계하고 운 하는 것이 요한 건이다. 만일 

KAIST 합격생들에게 AP제도가 용되고 다른 학에 합격한 조기졸업 정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용되지 않는다면 과학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이 의 부담을 져야 할 뿐만이 아

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AP제도를 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 학은 교육  필요성과 함께 우수학생의 유치라는 학의 략  목표

를 달성하기 해 로그램과 운  방식을 연구 개발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학 차원

에서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운 되는 비 학을 많은 학생들을 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기에는 인  자원과 수용능력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학의 질을 높이는 일차  조건임을 인식한다면 실  한

계를 극복하기 한 다양한 운 의 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재와 같이 조기선발 형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조기합격이 된 학생들도 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다른 학에 진

학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합격이 허가된 학생들 에 우수한 학생들이 등록하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이런 에서 조기에 선발된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한 확신과 

학에 한 호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한데, 그것은 곧 2-2학기 동안에 체계

으로 마련된 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2-2학기 동안에 겨울캠 나 비 학을 체계 으로 운 해야 할 필요성은 경쟁 학들이 

제공하는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호의 인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이 경쟁

학의 사례를 자주 언 하고 있는데, 이 한 우수학생의 유치라는 차원에서 로그램과 

운  방식을 연구 개발하여 실천할 필요가 다분하다. 

라. 다양한 형태의 개입(지원) 로그램과 지원 방안 시행

  교사들의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학 측에서 직 으로 로그램을 운 하지 못하더

라도 고등학교에서 로그램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을 고

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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