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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TTCT 도형 검사를 통해 초등과학영재들의 창의성 유형(style)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재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TTCT도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Kim (2006)의 

이론에 의해 창의성의 2가지 유형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학년별, 성별에 따른 창의성 유형 비율과 창의성 유형별 성에 따른 창의성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TCT 도형 검사는 창의성 수준(level)뿐만 아니

라 창의성 유형 즉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창의성 유형 비

율을 보면 지역별, 학년별, 성별에 관계없이 적응적 유형이 혁신적 유형보다 많았다. 지역별

의 경우 대도시일수록 적응적 유형이 많고 읍면지역일수록 혁신적 유형이 많았으며 학년일 

경우 6학년은 적응적 유형이 많았고 5학년은 혁신적 유형이 많았다. 성별일 경우 여학생은 

적응적 유형이 남학생은 혁신적 유형이 많았다. 적응적 유형일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의미하게 높았으며 혁신적 유형일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

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창의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창의성 유형 분석을 통해 개인의 강

점과 제한점을 알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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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창의성은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영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재 속성 중

의 하나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관성 있게 주장되어 왔다(Reis & Small, 2005). 
Renzulli (1986)는 영재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적 능력보다는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였고 Gagne (2003)도 영재를 정의하는 네 가지 영역 중의 하나로 창의성을 언급하였으며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영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 교육이라 주장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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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 Rimm, 1989; Gardner; 1994, Tanenbaum, 1983; 김희수 외, 2002). 영재교육은 영

재학생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창의성이 영재성의 

핵심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창의성 분석을 통해 영재들의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초기의 창의성 연구는 잠재적인 창의력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것(Guildford, 

1950)으로서 일단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특성, 
성격, 능력, 생활 경험과 창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기술하였다(Barron, 1969; 
Helson & Crutchfield, 1970). 이는 ‘수준(level)’으로 창의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준이란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뛰어나거나 낮다는 것

을 의미하며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이나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창의성 수준을 강조

하고 있는 인지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TTCT검사가 있다(Treffinger, 2007).
창의적인 특성의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의 중요한 발전은 개인의 창의성 수준에 주목하

던 것에서 창의성의 수준과 유형(style) 모두를 이해하는 것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Treffinger, 2007). 인지 유형(cognitive style) 혹은 창의성 유형(creative style)과 같은 영역

이 창의성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Kirton, 1976, 2006; Isaksen과 

Puccio, 1988).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창의적인가와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

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얼마만큼 창의적인가”는 개인 창의성 수준의 문제인 

반면에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인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표현하거나 사용하

는 개인의 유형 혹은 선호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유형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강점을 확인하고 그들의 창의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강력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의적 강점을 알면, 자신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확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선호에 알맞은 방법이나 기술을 익힐 수도 있다. 수
준과 유형에 대한 자료를 통해 팀 구성원들의 강점, 선호, 그리고 잠재적 제한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활동을 이끌어 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창의성 유형과 관련하여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rton (1976)에 의해 창의성 유

형이론이 소개되었으며 창의성 유형별 특징 연구(Dew, 2009; Hughes, 1994; Kwang 외, 
2005; Loo와 Shiomi, 1997), 창의성 유형과 창의성 수준과의 비교 연구(Kirton, 1978; 
Puccio와 Isaksen, 1988; Puccio 외, 1995), 창의성 유형과 창의성의 성격과의 연구(Kwang
과 Rodrigues; 2002) 문제해결과정에서 창의성 유형별 특징 연구(Pucco 외, 2004; 2000, 
2005)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창의성 유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성 관련 연구는 대부분 창의성의 수준과 관련된 연구로 개인의 능력

을 측정하거나 창의적 능력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성진숙, 2002; 신지은 등, 
2002; 이정규, 2005; 이인호와 한기순, 2009; 한기순 등, 2002; Cho et al., 2010; Clapham, 
2000-2001; Kim, 2005, 2009)하였으며 창의성 유형에 따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영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한기순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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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의성 유형을 통해서 과학 영재들의 창의성 유형의 특징을 밝히고

자 하였다. 최근 창의성의 영역 특수성이 지지되고 특수 영역에서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강

조되고 있는 상황(Plucker와 Beghetto, 2004)에서 과학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학생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창의성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영재교육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초등과학영재의 경우 자신의 창의성 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영재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자신의 능력과 선호에 알맞은 방법이나 방식으로 수업이나 평가를 선택하고 받아들

이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 그들의 창의적인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분야의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과학영재들

을 대상으로 TTCT 도형 검사를 통해 창의성 유형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창의성 유형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가? 이를 위해 TTCT 도형 검사 점수를 활용

하여 Kirton (1976)의 창의성 유형 이론에 따른 두 가지 창의성 요인이 나타나는지를 살펴

본다.
둘째,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창의성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위해 대도시, 중

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남․ 여별, 4, 5, 6학년별 창의성 유형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셋째, 창의성 유형별로 성에 따른 창의성 수준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 창의성 유형 

내에서 성별에 따라 창의성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II. 이론  배경

1. 인지 유형

인지 유형이란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향(disposition)을 말한다(조연순 외, 2008). Messick (1976)은 인지 유형을 정보를 조직하

고 처리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호 방식에서 일관된 개인의 차이로서 정의하였

으며 Martinsen과 Kaufmann (1999)은 인지 유형의 조작적인 정의로서 사람의 인지 성향, 
정보를 조직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의 선호도 차이, 불확

실한 상황에서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확성과 신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선

호도 등 개인의 전형적인 인지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지 

유형은 개인이 사물이나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지유

형은 다양한 지각 및 인지 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성격 특성과 지적 

능력을 연계시키는 통합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권대훈, 2009), 성격과 인지의 교차

점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Martinsen과 Kaufmann, 1999).
이러한 인지 유형의 특징을 몇몇 학자들의 주장(권대훈, 2009; 조연순 외, 2008; Kirton, 

2000; Martinsen과 Kaufmann, 1999)을 종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887



첫째, 인지 유형은 인지 능력과 구별된다. 인지 유형은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가인 반면에 인지적 능력은 ‘얼마나 잘’ 정보를 처리하는 가에 대해 기

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적 능력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느냐에 관련되는 개념인 반면에 인지적 유형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관련된 성향으로 일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이 선호

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둘째, 인지 유형의 구성개념은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누적된 성격

(personality)으로 본다. 예를 들면 동기적 성향, 개방성, 불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강
제로’ 다른 어떤 방식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선호하는 방식으

로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인지적 유형은 성격과 인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적 유형이 지능보다 다양한 성격의 구성개념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형은 상황에서의 선호라기보다는 성향으로 보인다.
셋째, 인지 능력은 특정 영역들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언어 능력, 

공간능력, 기억력 등은 각각 특정 영역의 과제에만 적용되는 능력이다. 반면에 인지 유형은 

적용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인지과제는 물론 지각과제나 대안 관계 장면 등에 두루 적용된

다. 그리고 계획, 점검, 선택으로 진행하는 높은 순서(higher-order)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넷째, 인지 능력은 단극적(unipolar)이고 가치지향적인 개념이므로 능력이 높을수록 바

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비해 인지 유형은 양극적(bipolar)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

이기 때문에 양극단에 위치한 어느 성질이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극단 

사이에 있는 사람은 성향이 유동적이고 양쪽 성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며 양 극단에 있

는 성질끼리는 아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 인지 유형은 매우 안정적이고 변화시키기 어렵다. 인지전략이 정보를 부호화하

고 저장하며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활동으로 인지전략을 적용하자면 과제나 상황

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수업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

다. 하지만 인지 유형은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다양한 상황에 ‘자동적’
으로 적용되며 주위환경이나 분위기에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지 유형의 대표적 이론으로는 Witkin 외(1977)의 장의존-장독립(Field dependence- 
independence), Kagan (1964)의 숙고형-충동형(Reflectivity-impulsivity), Kirton (1976)의 적

응-혁신(Adaption-Innovation), Martinsen과 Kaumann (1999)의 동화-탐험(Assimilation- 
explor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유형 이론들의 양극적 내용은 도전하기, 새로움 

추구와 수용, 규칙 따르기로 되어 있다(Martinsen과 Kaufmann, 1999).

2. Kirton의 창의성-인지 유형 이론(KAI: Kirton’s Adaptor-Innovator)

Kirton (2000)은 인지 유형과 인지 능력(수준)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후자는 엔진의 힘에 

해당되며 전자는 운전을 하는 습관에 비유하였다. Kirton (1976)의 창의성-인지 유형 이론은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 결정에 있어서 2가지 선호 유형으로 나누어 적응적 유형(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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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과 혁신적 유형(Innovative style)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모두 변화에 우호적이지만 그 방법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단일차원의 양 극단에 위치해 있으며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Puccio 
et al., 1995). 적응적 유형은 기존의 틀(paradigm) 안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반면, 
혁신적 창의성은 기존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적응적인 사람은 기지가 많

고, 철저하고, 진취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규칙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혁신적인 사람은 고도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효율성이나 규칙을 다르거나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추기에는 관심이 적고 활기차고, 개성 있

고, 독립적이고 비관습적이고, 자발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특이하다고 생각된다(Treffinger, 
2007). 또한 적응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신뢰감을 주고, 훈련되어 있으며 의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주어진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되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더 잘 만들려고(“doing things better”)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혁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상상력이 있는, 독창적인, 훈련이 안된 것처럼 보이며,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 주어

진 가정에 의문을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되 현재의 시스템을 탈

피하거나 다르게 만들려고(“doing things differently”) 하는 경향이 있다(Kirton, 1976, 2000). 
Puccio 외(1995) 또한 혁신자는 창의성에 있어서 독창적이고 변환하며, 표현적인 반면 적응

자는 논리적이고, 충분하며, 잘 완성된(well-crafted) 창의적인 노력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적응자는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만

들어 내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반면에, 혁신자는 현재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새롭고 독특한 

해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창의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응자 혁신자

정확, 신임, 효과성, 조직적 방법, 신중, 훈련, 
순응(적합)

훈련이 안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접근방법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문제(새로운)를 발견하는 것 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

현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거나 잘라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찾음

노력하고 이해한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질문함: 문제를 
만듦

최대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효과성과 
개선에 의해 문제를 줄임

그룹에게 촉매자 역할을 하고 합의에 의해 
성립된 방법과 관련 없이 짜증나게 하거나 
불협화음 만들어냄

<표 1> 적응자와 혁신자의 특징(Kirton, 2000)

두 가지 유형은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지 둘 다 창의적이며 능력이나 창의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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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performance) 등의 수준(level)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Goldsmith, 2000; Kirton, 
1976, 1987, 2000). 그러나 일부연구에서는 창의성 유형이 창의성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Goldsmith와 Matherly, 1987; Isaksen과 Puccio, 1988; Torrance와 Horng, 
1980). 특히 혁신적 유형이 좀 더 유창하고, 독창적(Isansen과 Puccio, 1988; Torrance와 

Horng, 1980)이고 위험을 감수하는(Goldsmith, 1985) 것에 높게 나타났다.

3. 토랜스 창의성 검사(TTCT: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TTCT 도형 검사 도구는 학생의 창의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orrance (196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74년, 1984년, 1990, 1998년 총 5번의 수정이 있었다(Kim, 2009). TTCT는 

도형 검사(TTCT-Figure)와 언어 검사(TTCT-Verbal) 두 가지 유형이 있으나 TTCT 도형검사

가 주로 사용된다(Kim, 2006). 일반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업적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측정하

는 도구로서 35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과거 20년 동안 창의성 연구의 약 75% 이상 

사용되어(Cramond et al., 2005; Milar, 2002) 창의성 검사 도구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김영채, 1999; Davis, 2003; Torrance, 1990)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전경원, 2000). 또한 다른 어떤 창의성 검사 도구보다도 많이 연구되고 분석되고 

있다(Kim, 2009). 뿐만 아니라 영재 학생들을 선별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로 

25년 동안의 개발과 평가로 아주 방대한 규준집단, 종단적 타당도와 다양한 연령대의 높은 

예언타당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도형검사는 성, 인종과 언어장벽,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배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Cramond, 1993; Kim, 2006a; Torrance, 1977, 2000).
TTCT 도형 검사는 5개의 규준 측정(norm-referenced measure)-유창성(fluency), 독창성

(originality), 정교성(elaboration), 제목의 추상성(abstractness of titles), 사고의 개방성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과 13개의 기준 측정(criterion-referenced measure)인 창의

적 강세(Creative Strengths)로 구성되어 있다.
유창성: 해석 가능한 반응으로 표현한 아이디어의 수

독창성: 통계적으로 빈도가 낮은 아이디어의 수

정교성: 주어진 자극 도형에 덧붙여 진 아이디어의 수

제목의 추상성: 좋은 제목을 만들어 낸 수로 종합과 조직화라는 사고과정을 포함함

사고의 개방성: 심리학적으로 개방된 정도

평균표준점수(Average Standard Score): 위 5가지 요소의 표준점수를 평균한 값

창의적 강세: 정서적 표현, 불안전한 도형에 대한 종합 능력, 비정상적 시각, 상상력 등 

인지와 정서적인 표현성까지 포함하여 13가지 영역을 측정함

각 하위 구성요소들의 원점수는 1부터 6점(정교성 경우)이며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

상성, 사고의 개방성의 경우 반응한 아이디어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0점부터, 
그리고 독창성의 경우 피험자의 반응에 따라 보너스 점수가 추가되므로 제한이 없다. 
TTCT 매뉴얼에 의해(Torrance, 1998) 5가지 하위 구성 요소들의 각각 표준점수를 통해 창

의성 지수(Creativity Index; CI)를 구할 수 있다. 5가지 창의성 구성 요소들은 원점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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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20인 표준점수로 변환된다. 각 하위 요소들의 표준점수 범위는 

유창성이 40에서 149, 독창성이 40에서 154,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과 사고의 개방성은 

40에서 160이다. 창의적 강세는 13가지의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구성

요소의 빈도에 따라 1~2가지 면 “+”, 3가지 이상이면 “++”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결국 플

러스의 수에 따라 0에서 26점을 부여할 수 있다.
창의성 지수는 TTCT 매뉴얼(Torrance, 1998)에 의해 각각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들을 

표준점수로 변환한 값을 평균한 평균표준점수와 창의적 강세 점수를 합한 점수다. 창의성 

지수는 창의적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Kim, 2009)이므로 Kirton의 KAI 이론이 창의성 유

형을 나타낸다고 보면 TTCT 도형 검사는 창의성 수준 또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 KAI와 TTCT검사와의 련성

Kim (2006)은 오랫동안 TTCT 도형 검사 채점 교육자들의 경험과 Puccio 외(1995)의 연

구결과 그리고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유형은 빨리 그리고 새로운 반응을 

하므로 유창성과 독창성과 관련이 있으며 또 적응적 유형은 아주 세밀한 반응과 깊은 생

각을 하므로 정교성과 제목의 추상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TTCT 도형 검사에 의한 

창의성이 단일차원인지 다차원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였으

며 이를 또 다른 연구(Kim 등, 2006; Kim, 2008)를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Fluency

(유창성)

Originality

(독창성)

Closure

(사고의 개방성)

Elaboration

(정교성)

Titles

(제목의 추상성)

Strengths

(창의적 강세) 

Innovative

(혁신적)

Adaptive

(적응적)

E1

E2

E3

E4

E5

E6

[그림 1] 연구모델(Kim, 2006)

Closure=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Titles=abstractness of titles; 
strengths=creative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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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2004)에 의하면 적응적인 사람은 효과적이고, 조직적이며 세심하다고 하였고 

Torrance와 Ball (1992)은 제목의 추상성이 좋은 제목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사고의 과

정이 조직적이고 종합적임을 나타낸다고 하여 제목의 추상성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림에 

대한 깊고 풍부한 생각을 한다고 하여 적응적 요인으로 적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Torrance는 창의적 강세가 다른 5가지의 구성 요소와 채점방식이 다르나 개인의 TTCT점
수를 설명하는데 있어 제외시키기에는 매우 중요하다(Kim, 2006)고 하여 모델에 포함시

킨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에 따르면 창의성은 두 가지 요인 즉 혁신적 요인과 적응적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창성과 독창성은 혁신적 요인으로 적재되었고 정

교성, 제목의 추상성, 창의적 강세는 적응적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사고의 개방성은 혁신

적 요인과 적응적 요인 양쪽 모두 적재되었다. 사고의 개방성이 양쪽에 모두 적재된 것은 

창의적인 사람은 정신적 성숙 단계를 위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반면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채 결론에 다다른다는 Torrance이론

(Torrance, 1984; 1990; 1998)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Kirton에 의한 적응적-혁신적 창의성 

유형은 TTCT의 최근의 구조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차

1. 연구 상

본 연구를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류하여 각각 영재학급을 선정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D대학교부설 영재교육원 4학급과 B구 교육청 영재교육원 1학급으로 5학급

을, 중도소시의 경우 G교육청과학영재교육원 1학급, G시의 지역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1학
급, P시의 G대학교부설 영재교육원 1학급으로 총 3학급을, 읍면지역의 경우 G시의 초등학

교 영재학급 1학급과 Y군 영재교육원 1학급으로 총 2학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수는 2010년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과학영재 56명,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초등과

학영재 115명,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초등과학영재 35명으로 총 206명이다(표 2).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학생수 43 13 82 33 19 16

합계 56 115 35 206

<표 2> 연구대상자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과학 영재 학생의 창의성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Torrance (1990)가 

개발한 TTCT 도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TTCT검사는 동형 검사로서 언어 검사와 도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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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A, B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TTCT 언어 검사의 경우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검사 점

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용 타당도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던 바(김명숙 외, 2003 재인

용)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비교적 배제될 수 있는 도형검사 A형을 실시하

였다. 도형 검사 A형은 3가지 활동으로 그림 구성, 그림 완성, 그리고 선으로 구성되며 검

사소요 시간은 각 활동은 10분씩으로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TTCT 도형 검사 점수 채점은 TTCT 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인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채점자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고, 검사 도구에 대한 KR-21 신뢰도는 

.89~.94이다(Kim, 2006b; Torrance, 1990). 일반적으로 TTCT 도형 검사의 타당도는 

.22~.76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승훈, 2004), Kim (2006)은 TTCT 도형 검사의 예언 타

당도가 남자 .45, 여자. 41로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TCT도형 검사 하위 구성요소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창의성 유형을 구

분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원점수 대신에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3. 자료 처리  분석 방법 

위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영재원 또는 영재학급에 입학한 후 TTCT 도형 A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Kim (2006)의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배리맥스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는 지 알아보고 모델에 따라 창의성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TTCT 도형 검사의 하위 구성요소 점수 중 유창성, 독창성, 사고의 개

방성 점수를 합한 점수와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사고의 개방성, 창의적 강세 점수를 합

한 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쪽을 그 학생의 창의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Grigorenko와 Sternberg (1997)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사고양식과 같은 특성은 나이, 교과

영역,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생순위 등의 배경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

였다. 이에 따라 초등과학영재들의 창의성 유형 특성이 배경변수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 즉, 사회 경제적 지위, 성, 나이 또는 학년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지역별, 성별 창의성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창의성 유형별로 성에 따른 차이는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5.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TTCT 도형 검사의 요인 분석 결과

Kim (2006)의 제안된 모델 즉 창의성의 2가지 요인 모델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TCT 도형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TTCT 하위 구

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유창성과 독창성은 제목의 추상성과 

창의적 강세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상관이 있거나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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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유창성과 독창성의 상관계수는 .820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TTCT 구성요소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사고의 
개방성

유창성

독창성  .820**

정교성  .161* .222**

제목의 추상성 -.050 .032 .413**

사고의 개방성 .377** .403** .288** .326**

창의적 강세 -.013 .107 .677** .606** .202**

*p<.05, **p<.01

<표 3> TTCT 하위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Eigenvalue 값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 추출되었다.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창의적 강세는 

요인 1로 적재되었고 유창성, 독창성은 요인 2로 적재되었다. 사고의 개방성은 요인 1과 

요인 2에 모두 적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2006, 2008)과 Kim 등(2009)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TTCT 도형 검사가 창의성의 두 가지 요인 즉 

적응적 요인과 혁신적 요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TTCT 도형 검사 결

과를 분석하여 두 가지 창의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TTCT 하위 구성요소 요인 1 요인 2 공통성

유창성 -.071 .933 .875
독창성  .043 .926 .860

사고의 개방성  .369 .554 .477
창의적 강세  .896 .016 .808

제목의 추상성  .814 -.019 .663
정교성  .788 .218 .669

Eigenvalue 
% of Variance

2.230
37.165

2.116
35.273

 <표 4> TTCT 하위 구성요소의 요인분석 결과

2. 지역별, 성별, 학년별 창의성 유형

초등과학영재들의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창의성 사고유형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206명 중 적응적 유형이 124명으로 60.2%, 혁신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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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2명으로 39.8%로 나타나 적응적 유형이 42명(20.4%)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Kirton 
(2000, 15쪽 Fig. 1)에 의하면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의 분포는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하였으므로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뜻인데 이와 다른 연구결과

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지역별 창의성의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56명 중 적응적 유형이 71.4%로 29.6%인 혁신적 유형보다 41.8% 많았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115명 중 적응적 유형이 61.7%, 혁신적 유형이 38.8%로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적응

적 유형이 23.3%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

우와 다르게 35명 중 혁신적 유형이 62.9%로 37.1%인 혁신적 유형보다 25.8%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지역과 관계없이 창의성의 적응적 유형이 혁신적 유형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응적 유형의 경우 대도시의 비율(71.4%)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37.1%)이 가장 낮게 나타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혁신적 유형의 경우 적응적 유형과 반대로 읍면지역(62.9%)이 가장 높고 대

도시(29.6%)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대도시일수록 창의성의 적응적 유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일수록 창

의성의 혁신적 유형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 유형
TTCT

적응적 유형
TTCT

혁신적 유형
합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40(71.4%)
71(61.7%)
13(37.1%)

16(28.6%)
44(38.4%)
22(62.9%)

56(27.2%)
115(55.8%)
35(17.0%)

성
남학생
여학생

82(56.9%)
42(67.7%)

62(43.1%)
20(32.3%)

144(69.9%)
62(30.1%)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1(68.8%)
57(58.8%)
56(60.2%)

5(31.3%)
40(41.2%)
37(39.8%)

16(7.8%)
97(47.1%)
93(45.1%)

합계 124(60.2%) 82(39.8%) 206(100%)

<표 5> 지역별, 성별, 학년별 창의성 유형 빈도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창의성의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144명 중 적응적 유형이 56.9% (82명)로 43.1% (62명)인 혁신적 유형보다 13.8% (20명) 많
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2명 중 67.7% (42명)인 적응적 유

형이 32.2% (20명)인 혁신적 유형보다 35.4% (2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

른 창의성 유형은 지역에 따른 창의성 유형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관계없이 적응적 유형이 

혁신적 유형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 유형별 보면 적응적 유형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 높으며 이에 반해 혁신적 유형의 경우 적응적 유형과 반대로 남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 비율보다 높다. 이는 Kirton (2000)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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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유형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다르다.
학년별에 따른 창의성의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적응적 유형이 혁신적 유형보다 많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4학년의 경우 적응적 유형이 68.8% (11명)로 31.3% (5명)인 혁신적 유형보다 

47.5% (6명) 많게 나타났으며 5학년은 적응적 유형이 58.8% (57명)로 41.2% (40명)의 혁신

적 유형보다 17.6% (17명) 많게 나타났으며 6학년은 적응적 유형이 혁신적 유형보다 

20.4% (19명)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과 성별에 따른 창의성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년에 관

계없이 적응적 유형이 혁신적 유형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4학년 과학영재인원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비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5, 6학년만을 비교해 볼 때 적응적 유형의 경우 6학년이 60.2%
로 5학년의 58.5%보다 높게 나타났다. 혁신적 유형의 경우 반대로 5학년이 41.2%로 6학
년의 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6학년이 5학년보다 창의성의 적응적 유형의 비율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Kim (2006)에 의해 유창성, 독창성과 같은 확산적 사고는 혁신적 유형과 

관련이 있고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과 같은 수렴적 사고는 적응적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석을 해보면 6학년이 5학년보다 수렴적 사고와 관련한 학생이 

많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김정규(2005)와 하주현(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창의성 유형별 성별에 따른 창의성 수  분석

Kirton (1976, 1987, 2000, 2006)과 Kim (2006, 2008)에 의하면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

형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서 둘 다 중요하므로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을 비교하여 

창의성 수준 점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유형별 성

별에 따른 창의성 수준 점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TCT 도형 검사의 창의성 지

수를 통해 t-검증 분석을 하였다(표 6).

창의성 유형 성 학생수 평균(표준편차) t

적응적 유형
남학생
여학생

82
42

125.67(13.544)
132.66(16.406) -2.529*

혁신적 유형
남학생
여학생

60
20

121.08(15.339)
121.36(12.142) -.073

*p<.05

<표 6> 성에 따른 창의성 유형별 창의성 지수와의 t -검증 분석 결과

적응적 유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p<.05) 나타난 반면 혁신적 

유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창의성의 유형 중 적응적 유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창의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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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Loo와 Shiomi (1997)의 Kirton의 적응적-혁신적 검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 결과와 

TTCT 도형 검사를 활용한 Kim (2009)과 Shim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한

기순 외(2002)는 창의성 유형으로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과학 영재들 중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TTCT 도형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V. 결론  시사

창의성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TTCT 도형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지역별, 성별, 학년별 창의성 유형의 특징 그리고 창의성 유형과 TTCT 점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첫째, TTCT 도형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의성은 2가지 요인 

즉 적응적 요인과 혁신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혁신적 요인은 유창성, 
독창성, 사고의 개방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적응적 요인은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창의

적 강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Kirton의 적응적-혁신적 이론과 구분하기 위해 

TTCT 적응적 유형(TTCT Adaptive type)과 TTCT 혁신적 유형(TTCT Innovative type)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Kirton의 적응적-혁신적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Kim (2006)의 모델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TTCT도형 검사의 구성요소

에 의한 창의성 유형을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Kirton의 창의성 유형과 TTCT 도형검

사에 의한 창의성 유형은 유사하나 완전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TTCT도형 검사는 개인의 창의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의 유형

(혁신적-적응적)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영재에게 우리

가 기대하는 것은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 때 과학영재의 창의성을 길

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창의성 수준을 통해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응적 창

의성과 혁신적 창의성으로 분류를 통해 영재의 창의적인 특성을 질적인 측면을 폭넓게 이

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추후 연구로 Kirton의 혁신적-적응적 검사도구와 TTCT 
도형 검사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연구와 실제 영재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유형별로 분류한 

후 수업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여 창의성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창의성 유형 즉,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의 비율이 차이를 보

이고 있다. Kirton (2000)의 연구결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두 창의성 유형의 비율이 비슷

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학생이 아닌 영재로 선발된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로 일반학생과 영재학생

의 집단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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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학영재들의 창의성 유형은 지역, 성, 학년에 관계없이 적응적 유형이 혁신

적 유형의 비율보다 높았다. 적응적 유형의 창의성을 지닌 영재가 많다는 점은 도전적이

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혁신적인 창의성을 가진 영재가 많이 선발되지 못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Kirton은 적응적인 사람과 혁신적인 사람 모두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

였다. 이는 우리가 적응적 유형의 영재 뿐 아니라 혁신적 유형의 영재에게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함을 의미한다. Rogers (1959)는 창의적인 사람은 순응적인 사람이기 보다는 혁신적

인 사람이라고 하였고 대다수의 창의성 관련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창의성이 혁신적 유형

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혁신적 유형과 같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잠재력을 가

지고 있는 영재들도 많이 선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또한 적응적 유형

의 영재는 수렴적 사고가 많이 발달하였으므로 발산적 사고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과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에 따른 창의성 유형 분석 결과, 대도시일수록 적응적 유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

면 지역일수록 혁신적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창의성을 수준이 아닌 유형의 관점에서 연

구한 논문이 거의 없어 선행 연구와의 비교 분석은 어려우나 적응적 유형이 환경의 변화

에 민감하다는 Kirton (1976)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과 경쟁의식으로 순응과 훈련을 요구하는 도시 지

역의 교육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창의성 유형 분석 결과, 적응적 유형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혁신적 유형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자에게 조용하며 순종적이길 기

대하고 남자에게는 독창적이고 활기차고 독립적이길 바라는 우리나라의 사회 통념과 관

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학년에 따른 창의성 유형 분석 결과, 6학년은 적응적 유형이 많았고 5학년은 혁신적 유

형이 많았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6학년이 5학년보다 확산적 사고를 하는 학생 수가 더 

작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orrance (1990, 1998)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산적 사고의 변

인이 감소하는 이유로서 공교육의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창의력에서 

요구되는 확산적 사고보다는 수렴적 사고를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정규, 
2005 재인용). 이는 학교현장에서 지나치게 수렴적 사고만을 강조한 결과 확산적 사고의 

기능이 약화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그러나 두 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이므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연구를 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창의성 유형

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창의성 유형별 성별에 따라 창의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적응적 유형에서 여학생

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혁신적 유형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적응적 유형과 혁신적 유형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창의성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창의적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재집단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볼 때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낮아 이러한 해석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성별과 창의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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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의 관련성 연구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성에 따라 창의성 수준 차이가 없거나 

있다고 한 연구 결과도 남자가 높거나 여자가 높은 등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김명숙, 2003; Kim, 2009)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성별

에 따른 창의성 수준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본 연구 결과는 여학생이 높은 창의성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창의성 유형별로 성별에 따른 창의성 수준을 연구한 

국내 연구 결과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창의성 유형에 따라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 간의 창의성 수준과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2. 시사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창의성 유형은 현재 영재교육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 줄 수 있다. 
첫째, 영재들의 창의성 유형을 고려하여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업이나 평가를 받

도록 하는 것은 영재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초등과학영재에게는 영재교육의 시발점으로서 과학에 대한 기초탐구능력을 지도되어

야 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과학지식의 암기보다는 가설생성능력과 문제해결력이 강조되어

야 한다고 볼 때 발산적이고 수렴적인 사고가 동시에 요구되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

은 다른 창의성 유형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의성 유형의 비율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영재를 선발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혁신적 창의성 유형

의 비율이 적응적 창의성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의성 유형은 초등과학영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용

하기를 선호하는 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제껏 영재들의 창의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수준이나 능력’은 영재의 특성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는 틀림없지만 창의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 창의성 ‘수준’과 더불어 창의성 ‘유형’은 영재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발과 교육 등에 

있어서 영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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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reativity styles of elementary science gifted 

students through the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TTCT). For this study, the 

TTCT-Figural Form A was used, with data form 206 elementary science gifted students, 

which included 56 urban students, 115 suburban students, and 35 rural stud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a two-factor model of 

creativity styles based on Kim’s (2006). Level of creativity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reativity styles and the numbers of creativity styl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gion, grade, and gend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actor innovative was loaded by 

fluency and originality; factor adaptive loaded by elaboration, abstractness of titles, 

and creative strength; and both factor innovative and factor adaptive loaded by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The percentage of adaptive styles is higher than the 

innovative styles. Urban had more adaptors than rural. There were more adaptors in 

6th grade than 5th grade. Gifted female adaptors had significantly higher creative 

potential than gifted male adaptors and gifted female innovators also showed higher 

creative potential than gifted male innovators. Creativity styles can give more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strengths and weakness so that do an important ro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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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Key Words: Creativity, Gifted student, TTCT, Cognitive style, Creative style, Creative 

level, Innovator,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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