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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이후 장기간의 감염병 위험으로 인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학생 성취도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매년 11월에 실
시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수준으로 학습부진에 해당(Seo & 
Park, 2022)하는 1수준 비율이 중학교 3학년 수학 평

가의 경우 2018년도 11.1%, 2019년 11.8%에서 2020
년 13.4%로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평가의 
경우 2018년도 10.4%, 2019년도 9.0%에서 2020년 
평가에서 13.5%로 증가하였다. 중학교 과학 평가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8.4%에서 2020년 
9.8%로 증가하지만 우수학력 수준은 4.5%에서 8.7%
로 증가하여 학업성취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확인
할 수 있다(Ahn, Lee, & Kim, 2020; Kim,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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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im, 2021).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부분에서도 학교생활 적응도와 만족도로 구성된 학교
생활 행복도는 중학생의 경우 2018년 62.7%에서 
2020년 59.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
습에 대한 동기나 흥미는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인이
다. 그러나, 목표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학습 동기
나 흥미가 적은 학생들은 종종 과학학습에 참여할 이
유를 찾지 못하고 과학 수업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소외시키기도 하고, 누적된 기초 학습량 부족으로 과
학학습에 인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 
의미 있는 학습 참여를 못 하기도 한다(e.g., Davies 
et al., 2017; Kim & Park, 2017; Lee & Kang, 
2018). 과학학습 동기나 흥미의 결여에 관한 여러 요
인 중 학습의 상황이나 내용과 학생의 일상과의 연계 
부재는 가장 강력하게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 Park, 2017). 

학생들의 일상을 과학학습과 연계할 필요성은 학습 
동기나 흥미뿐만 아니라 미래 역량과 과학적 소양에 
관한 과학교육의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핵심역량 중 ‘과학
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쟁점
을 이해하고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과정 문서에 “사회에서 공동체
의 일원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
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
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
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 역량은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기초 과학지식을 
갖추어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
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Song et al., 2019). 따라서 
기초학력의 결여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목표 달성의 실패와 같다. 결국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
습의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마주하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를 해
결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한다면 학습의 
필요성, 흥미 또는 동기를 학생들 스스로 느낄 수 있
을 뿐 아니라 (Tsai & Jack, 2019) 과학적 소양의 기
본 요소로서의 과학적 참여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이다.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과
학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정립하고 자신
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토의하는 경험

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여러 쟁점
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
한 목표와 관련된 과학 수업의 전략으로 과학기술 관
련 사회쟁점(Socioscientific Issue, 이하 SSI)의 활용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일상에 적용이 되면서 관련된 사회·윤리·도덕
적 쟁점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미래 시민의 과학
적 소양 개발을 위해 다루어야 할 주제가 되었다. 이
러한 쟁점들을 SSI로 통칭하며, 이를 주제로 하여 학
생들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하고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수업을 SSI 기반 수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Lee, 2018).

중학생들의 과학학습에서 SSI 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e.g., Park, Ko, & Lee, 2020), SSI 
수업의 운영 시간이 길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 교과
서 속 과학지식을 학습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SSI 수업이 과학 내용 
이해를 목표로 한 수업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식 이해보다는 태도,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과학적 의사결정 역량 등의 성취를 
연구해왔다(Klosterman & Sadler, 2010; Park et 
al., 2020; Sadler, 2009; Sadler, Amirshokoohi, 
Kazempour & Allspaw, 2006). 그러나, 일부 연구에
서 SSI 수업이 과학지식 이해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
과를 찾을 수 있다. 가령, Klosterman & Sadler 
(2010)는 고등학교 환경 교과에서 3주에 걸친 SSI 기
반 수업이 과학지식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Jho, Yoon, & Kim (2014)은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 학기의 SSI 기반 수업에
서 태도나 역량보다 지식 이해에 더 큰 효과를 확인
하였다.

SSI 기반 수업이 과학을 구체적인 일상적 상황에서 
학습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학학습 동기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 성
취가 낮은 학생들도 비교적 쉽게 토의에 참여하여 자
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그 결과 과학학습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특히 학습에 
의욕이 없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큰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취도 양극화를 배
경으로 학교 정규 과학교육에서 일상적 상황을 활용
한 SSI 기반 수업을 구안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과
학 학습부진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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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SSI 기반 수업이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과학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SSI 기반 수업이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문헌 연구

1. 과학적 소양과 과학적 참여 역량

국내외 과학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학교 과학교육의 
목표는 미래 이공계 인력을 준비하는 것과 과학적 소
양을 갖춘 준비된 미래 시민을 만드는 두 갈래에 초
점이 맞추어져 왔다(Millar & Osborne, 1998; 
Ministry of Education, 2015; NGSS Lead States, 
2013; Sadler, 2009; Song et al., 2019). 미래 이공
계 인력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강조
되어 온 목표이지만 과학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생에
만 해당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과학
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준비한다는 목표는 모든 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교육과정의 핵심 목
표가 된다. 과학적 소양의 필요성은 국가적으로 소양 
있는 민주시민 양성에서부터 개인적 개발, 사회 및 문
화적 개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과학교육의 내용을 과학자들의 실천에만 
맞추는 것은 미래 이공계 인력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
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SSI를 다루는 과학 수업이 미
래 시민을 위한 과학적 소양 교육에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Kolstø et al., 2006; Park et al,, 2018; 
Ryder, 2001; Sadler, 2009).

과학적 소양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과학적 소양
을 위해 필요한 과학교육의 내용을 찾기 위한 노력으
로 Ryder (2001)는 학교 밖 일상에서 과학의 비전문
가들이 과학자들과 과학기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 시민으로서 적절한 의
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 지식 또는 과학에 관한 
지식을 탐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과학적 소양은 일
반인들이 “과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p. 3)으로 정의되었
다. 연구 결과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으
로 언론 매체의 뉴스, 법정 사례, 가정생활, 개인 건
강, 지역 사회, 직장 업무 등이 밝혀졌으며, 이는 의
사결정이 필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제시되는 상
황이었다. 이 쟁점에 관련된 과학 지식은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의 영역과 관련되었고, 학교 과학 교

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부터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은 내용까지 관여되는 것
으로 밝혀졌다. 한편, 각 사례분석 결과 논의에 참여
한 시민이 과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한 후 의
사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과학 지식 자체보다는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자료의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과학 연구 설계에 대한 이해나 
이론적 모델의 한계에 대한 인식, 과학적 지식의 불확
정성에 대한 이해 등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
게 필요한 지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
적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서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
다(Allchin, 2013). 이처럼 과학적 소양의 요소로서의 
과학의 과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과
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 내용을 일상에서 발견되는 경
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모색한 연구는 현명한 과학 소
비자로서의 미래 시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교육과정 경향에 비추어 이 연구의 결과에 학생들의 
실천적 역량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Song et 
al., 2019).

최근 과학 교육과정과 과학 교육정책에 관한 지침
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세대 과학교육표
준’(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for the 
Next Generation [KSES])은 미래 과학교육이 추구하
는 인간상에 과학적 소양을 포함한다(Song et al., 
2019). 그리고 모든 이가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을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을 지니고 개인과 사회의 문
제해결에 민주시민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능
력”으로 정의하였다(Song et al., 2019, p. 466). 따
라서 과학적 소양의 핵심 요소로서 과학의 기초 지식
을 갖추고, 과학 관련 역량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의 핵심 목표
로 강조된다. 

과학적 참여라는 실천적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
주적 시민을 준비하기 위한 과학교육 방안으로 
Kolstø (2000)는 SSI에 대한 합의된 의사결정을 도출
하는 학생 활동 중심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Ryder (2001)와 유사하게 실제 사회에서 진행되는 
SSI에 대한 합의된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 삼아 학교 
과학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
학습모형의 핵심은 정답이 없는 쟁점 문제(예, 발전소 
위치 결정, 유전 조작을 통해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권위에 의해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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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과학 내용 및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 지식을 평가하여 토론을 통해 
합의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
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예, 개인적 선택, 지역 사회 
홍보)을 최종 목표로 한다. 따라서 SSI 기반 수업은 
일상 또는 사회 관련 중요 문제에 관한 과학 정보의 
타당성 평가와 쟁점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한 
논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소양과 참여를 강조한다. 

과학교육의 목표로서의 과학적 소양에 대한 논의는 
그 구체적인 정의와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의 측면에서 지속되어 왔고, 변화하는 사회와 함
께 과학적 소양의 구체적인 의미 역시 진화하고 있다
(Shamos, 1995; Song et al., 2019). 가령, Park et 
al. (2018)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SI 
수업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의 요소로 
ICT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포함
함으로써 과학적 소양의 요소를 확장하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과 그에 관한 과학적 참여 역량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에 따른 역량 목표도 변화할 
것이다. SSI 기반 수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
는 효과적인 과학 교수학습 도구가 된다(Lee et al., 
2021).

2. SSI 기반 과학 수업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 방법이나 전략, 학교 
실행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SSI 
기반 과학 교수학습 연구를 국내외에서 찾을 수 있다
(Klosterman & Sadler, 2010; Lee, 2018; Park et 
al., 2018; Park et al., 2020; Ratcliffe & Grace, 
2003; Sadler, 2009). SSI 기반 수업의 설계에서 핵
심은 SSI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과학 수업에 적절한 
SSI의 선정에 있다. SSI는 비구조화된 문제로 다면적
이고 복잡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하다. Ratcliffe 
& Grace (2003)에 따르면 SSI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pp. 2-3).

- 과학 특히 첨단 과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미완성 증거나 이해 충돌 등으로 정보가 완
전하지 않음.

- 의견을 형성하거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선택
을 요구함.

- 보통 대중 매체에 보도되면, 정치 및 사회적 
틀로 지역적, 국가적,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
루어짐.

- 위험과 가치가 상충해서 비용 대비 이익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가치판단, 도덕적 사고
와 관련됨.

- 확률이나 위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이렇게 SSI는 과학 지식에 기반을 두지만, 사회적, 
도적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그 해결 방안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다양한 입장에서 협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을 위한 교육에 효과
적인 소재가 된다(Park et al., 2018).

SSI 기반 과학 수업을 위한 방법으로 Kolstø  
(2000)는 시민 참여 의사 결정 과정을 모델로 하는 수
업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수업 과정은 우선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서 다룰 SSI 주제를 결정하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서로 다른 입장의 역할(과학자, 환경 운동가, 
정치가 등)을 맡아서 각 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공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후, 시
민 역할의 모둠에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기 위
한 질문을 통해 각 입장을 명확히 한 후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결정을 내리고 전체 학생들이 취해야 할 행동
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는 Lee, Choi & Ko (2014)가 SSI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인적 의사결정과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여 집단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SSI 기반 수업모형
을 연구자들은 발산적 모형, 탐색적 모형, 의사결정 
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수업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발산적 모형은 
학생들이 SSI로 인한 미래 상황을 다양하게 예측하거
나,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수업을 위한 모형이다. 
탐색적 모형은 SSI에 내재한 복잡한 입장 자체를 이
해하거나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수업을 위한 모형이
고, 의사결정 모형은 SSI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의
사결정 과정을 거쳐 해결책이나 대안을 도출하는 수
업을 위한 모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업모형은 
SSI 기반 수업이 과학적 소양의 다양한 측면을 목표
로 수행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교사의 입
장에 따라 같은 SSI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업 목
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SSI 수
업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교사의 교육적 지향점
과 수업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Lee et al., 2014; 
Sadle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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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연구 윤
리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는 연구팀의 연구자 
중 한 명이 근무하는 광역시의 한 중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고, 해당 연구자가 연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해 설계한 수업을 수행하고 모든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을 실시한 연구자는 연
구 대상자를 중학교 2학년부터 가르쳐서 학습자 개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1.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 학생

연구 대상은 편의표집으로 선정한 중학교 3학년 
185명으로 남학생은 100명, 여학생은 85명으로 구성
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중학교 2학년 1학기에는 코
로나19로 인해 주로 원격으로 수업을 받았고, 2학기
에는 대면 수업을 받았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 규정에 
따라 개인별 실험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경험하여 과
학을 주제로 한 토론·토의 경험을 거의 갖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였다. 

2) 과학 학습부진 학생 선별

학습부진(underachievement) 학생은 연구 문헌과 
교육 조례 등에서 평균적인 학습 성취를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정서, 태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자로 정의된다 (Oh et al., 2011; Seo & Park, 
202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도
가 낮아 평소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매우 낮으며, 국
가 수준 성취도 평가 기준에서 성취 수준 ‘하’ 수준
(Kim et al., 2016)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 중 선정
하였다. 선정 기준은 과학 교과 내용 지식, 과학학습
에 대한 태도(흥미와 즐거움),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을 진단하여, 모든 평가에서 연구 대상 학생의 하
위 20%에 해당하는 학생 37명을 선별하였다. 

과학 교과 내용 지식은 원격수업 기간 중 수업 종
료 후 비대면 개별 면담으로 학생당 1분 내외로 기초
개념 조사를 통해 진단하였다.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조사 역시 면담으로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에 관한 질문을 통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을 선
별하였다. 3차 선별 과정은 중간고사 이후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단원의 사전 평가를 활용하여 지필로 진단
하였다. 3차 선별을 위한 평가 문항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취도 ‘하’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 중 
수업 내용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평가하는 문항을 활
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진과 과학교육 석박사 
학위 과정 중인 현직 교사의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 
문항의 표현 방식, 유형 등을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선별에 적절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세 가지 진단을 통해 학습부진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교과 내용 지식과 역량 평가에서 모두 낮은 성취를 
보였으며, 과학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2. 연구 절차

1) SSI 수업 개발 및 운영

이 연구를 위한 SSI 기반 수업은 Lee et al. (2014)
이 제시한 수업모형 중 발산적 모형에 속하는 아이디
어 생성 수업모형을 적용하고, 과학적 참여 역량을 위
한 요소를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선택한 이
유는 저자들이 제시한 모형의 장점을 고려한 결과이
다. 발산적 모형은 “학생들의 입장 결정에 대한 심리
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학생들이 작은 실천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
다”(Lee et al., 2014, p. 527)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유리하고, 과학적 참여 역량을 위한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문헌에서 제안된 수업모형은 
“문제 상황의 명료화 → 자료 탐색 → 해결책의 발산
적 제시와 공유”(Lee et al., 2014, p. 527)의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학적 참여 요소
를 더해 사회적 참여 활동을 위한 산출물 제작을 최
종 결과물로 추가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SSI 기반 
수업의 단점 중 하나인 긴 활동 시간을 해결하기 위
해 관련 자료를 읽기 자료 형태로 교사가 제시하고 
검색과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모든 단계는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모
둠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두 개의 주제에 관해 총 7차
시의 수업을 개발하였다. 수업 과정의 설계는 연구진
이 개발한 초안을 과학교육 석·박사 학위 과정 중인 
현직 교사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검
토 내용으로는 지면으로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적
절한 활동 구성 여부, 수업모형 적용의 적절성, 학생
의 참여 유도를 위한 수업 활동 구조의 적절성, 수행
평가를 위한 안내문의 적절성 및 기타 의견을 받은 
후, 수정된 설계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세 차례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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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연구 기간 중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중학교 3학년 ‘기권과 날
씨’와 ‘운동과 에너지’ 단원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SSI
를 탐색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수업 참여도를 높
이기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된 주제 세 가지를 선정
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습부진 학생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수업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 조사 면담 중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력 제한 30km/h는 
적절할까?’로 선정하였다. 수업은 연구 참여 학생 전
체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기권과 날씨: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

이 주제에 관해서는 3차시 분량의 SSI 기반 수업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9과18-01]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다. 
SSI 수업 전 학생들은 원격수업 주간에 온실 효과와 
복사 평형에 대한 강의식 수업에 참여하여 핵심 개념
에 노출되었고, SSI 활동 중 개념을 적용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SSI 기반 수업 중 차시별 수업 목표와 관
련 학생 활동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운동과 에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력 제한 
30km/h는 적절할까?

이 주제에 관해서는 실험을 포함한 4차시 분량의 
SSI 수업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이 주제는 연구 수
행 시점에 연구가 수행되는 학교 주변에 새로운 횡단

보도와 속력 제한 표지의 설치가 이루어진 사건을 배
경으로 선정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교
육과정 성취기준은 ‘[9과19-01] 등속 운동과 등속이 
아닌 운동을 구분할 수 있다.’와 ‘[9과19-03] 과학에
서 사용하는 의미의 일과 일상적인 의미의 일을 구별
할 수 있다.’이다. 해당 성취기준은 실험을 요구하므로 
학생들의 정보 탐색 과정은 실험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SSI 기반 수업 전 학생들은 원격수업 주간에 일
과 에너지 개념에 대한 강의식 수업에 참여하여 핵심 
개념에 노출되었고, SSI 활동 중 개념을 적용하는 활
동에 참여하였다. SSI 기반 수업 중 차시별 수업 목표
와 관련 학생 활동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수업 진행 중 교사의 역할은 각 주제에 관한 활동
의 도입부, 학생 활동 과정, 활동의 종결부에 따라 강
조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활동의 도입에서는 관련 개
념의 설명, 실험이나 활동의 안내를 중점적으로 하였
고, 활동 과정에서는 정보 탐색이나 실험 방법 설명 
및 원활한 탐색 및 실험 진행을 위한 도움 제공, 정보 
종합 또는 실험 결론 도출과정의 지원, 모둠 내 토의 
지도, 토론 중 과학적 오류의 점검을 중심으로 순회지
도 중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활동 종결부에서는 모둠
별 결과 해석 공유를 촉진하고, 산출물의 적절성을 평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오류
의 수정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검사 도구 개발

수업의 효과로 수업 내용에 관한 기초 이해를 평가
하기 위한 사전, 사후 검사를 개발하였다. 학습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달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사전 검사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차시 수업 목표 개념 목표와 SSI 관련 학생 활동 내용

1차시 문제 상황의 명료화 및 
정보 탐색

[목표 학습 개념: 온실 효과, 온실 기체, 지구 온난화]
1. 자료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파악
2. 자료 조사를 통한 관련 과학 내용 정리(개념 학습 유도)

2차시 정보 탐색 및 해결책의 
발산적 제의 공유(토의)

[목표 학습 개념: 온실 기체]
1.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 논의
2. 감소 가능한 온실 기체 조사(개념 적용 학습 유도)
3. 모둠 의견 도출 및 온라인 게시판 의견 게시

3차시 산출물 제작

[목표 학습 개념: 온실 효과, 온실 기체, 지구 온난화]
1. 지역 사회 홍보물 제작
- 산출물에 감소 가능한 온실기체 표시(개념 적용 학습 유도)
2. 학교 및 지역 사회에 홍보물 부착

Table 1. ‘Earth's Atmospheric Layers and Weather’ unit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SSI) 기반 수업이 중학교 3학년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 학업성취도,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에 미치는 효과 17

평가 기준 ‘하’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 중 수업 내용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평가하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사
후 검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출판사 제공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의 ‘하’ 
수준(Kim et al., 2016, pp. 302-304)에 해당하는 평
가 수준으로 수업 내용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따
라서, 개발한 성취도 평가는 수업에서 목표로 한 성취
기준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다. 사전·사후 검사 
문항 초안은 연구팀과 과학교육 석박사 과정에 있는 
현직 교사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Table 3).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평가는 PISA 평가에서 활용
하는 학생의 과학학습 동기 관련 문항 중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조사하는 문항 5개(Ku et al., 
2016, p. 140; Kwak et al., 2006)를 중학생들이 이
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편집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활용하였다. 문항은 “과학 수업은 재미있다.”, “과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내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등으로 SSI 기반 수업 적

용 전·후 같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평가 문항은 과학과 핵심역량 평가 문
항 개발 연구에서 해당 역량 측정을 위해 개발한 5개 
문항(Ha et al., 2018, p. 497)을 그대로 활용하여 5
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문항에서 제시한 진술
문은 “나는 과학기술로 생기는 사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관심이 많다” 등이다. 사전·사후 검
사는 같은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해 과학학
습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 검사 
문항의 신뢰도는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개발한 검사지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
사, 교사의 관찰 일지, 학생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관
찰일지, 학생 면담과 같은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를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해 수집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는 개발한 7차시 수업의 실행 전후에 지필로 실시하

차시 수업 목표 개념 목표와 SSI 관련 학생 활동 내용

1차시 문제 상황의 명료화
[목표 학습 개념: 속력]
1. 자료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파악(개별 활동)
2. 문제 상황에 관련된 개념 설명(개념 적용 학습 유도)

2차시 정보 탐색

1. 자유낙하 하는 추의 속력 측정 실험 수행
실험 목표: 자유낙하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속력이 낙하 높이

에 따라 다름을 알고, 지면 도달 속력을 조절할 수 
있다.

3차시 정보 탐색

1.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피해 측정 실험 수행
실험 목표: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증가함을 알고,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피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4차시 해결책의 발산적 제시와 
공유(토의) 및 산출물 제작

[목표 학습 개념: 일, 운동 에너지]
1. 수행한 두 개의 실험 결과 정리(개념 적용 학습 유도)
2. 문제 상황과 실험 결과를 연결하기 위한 모둠 토의
3.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표어 및 포스터 제작을 위한 모둠 

의견 도출 및 산출물 제작

Table 2. ‘Motion and Energy’ Unit

종류 평가 시기 평가 내용 문항 개발 기준과 문항의 예시

사전
검사 3월

중학교 
1~2학년 

내용

평가 기준 ‘하’: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여 말할 
수 있다.” (Kim et al., 2016, p. 287)

문항: 6개의 상황에서 물의 증발과 물의 응결 해당 사례 표시하기

사후
검사 5월 중학교 

3학년 내용

평가 기준 ‘하’: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Kim 
et al., 2016, p. 302)

문항: 6개의 진술문 중에서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과 옳지 않을 것 표시하기

Table 3. Science achievemen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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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교사의 관찰일지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참여 수준과 

활동 중 인상 깊은 발언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면담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면담 자료는 수업과 평가가 모
두 끝난 10월에 학습부진 학생 중 모든 영역에서 유
의미한 향상을 보인 학생과 수업에서 모둠을 이끌어
가는 리더 역할을 맡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활
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면담은 학생별 평균 15분 내
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학습부진 학생과의 면담 자
료의 경우 3가지 검사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
타난 학생 5명의 수업 참여 소감 및 수업 태도 변화
의 이유에 대한 진술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평가
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방
과 후에 진행되는 면담 참여를 거부하거나 면담 시 
진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연구 분석에서 활용하지 
못했다. 모둠 리더 학생의 경우 2명을 선별하여 수업 
중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 태도에 대해 질문하여 교사 
관찰 자료의 교차 검증에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과학 성취도에 대한 영향은 학습부진 학생의 집단이 
보이는 변화와 그 외 다른 학생들이 보이는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SSI 수업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상대
적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 전 성취 수
준 검사 결과와 수업 후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검사 
결과를 두 집단(학습부진 학생으로 판별된 집단, 그 
외 학생집단)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두 평가 모두 기
초학력 수준의 평가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평가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 검사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정
규분포가 아니라 학생이 고득점에 몰리는 분포를 이
루었다. 이는 정규분포 검증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Table 5). 또한, 수업 전·후 문항이 같은 문항이 아니

기 때문에 점수의 평균차를 단순히 비교하는 대응표
본 t 검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사용하여 
수업 전·후 평가의 차이를 유의수준 0.05로 판단하였
다.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은 대응표본 t 검증의 비모
수 방법이다. 중앙값(median)으로부터의 거리를 순위
로 전환하여 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분포의 변화가 사
전과 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성취도 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알 수 있다. 또
한, 자료 분포의 형태(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이 불필요
하고, 사전과 사후 검사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Yoo, 2022, pp. 426-433).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변
인의 성질이 순위 또는 연속 변인이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 과학 성취도에 관한 평가는 연속 변인으로 
사전, 사후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10점 만점의 성적
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통계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가정
을 만족하였다.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을 통한 성취도 
변화의 확인은 전체 집단, 학습부진 학생집단, 그 외 
집단으로 나누어 검정하여 학습부진 집단에 대한 상
대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및 역량 변화는 동일 검사지
를 사용하였고, 정규성을 만족하여 대응 표본 t-검정
으로, 유의수준 0.05로 판단하였다. 학습부진 집단에 
대한 상대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 학습부진 학
생집단, 그 외 집단으로 나누어 검정하여 비교하였다. 

Ⅳ.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학생의 일상 상황에 기초한 
SSI 기반 수업이 학습부진 학생에 미치는 영향의 진
단을 위해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 과학학습에 대한 태
도와 관련 역량 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수업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습부진 학생집단과 그 외의 학
생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역 Cronbach’s α 문항 수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사전 0.911
5

사후 0.925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사전 0.808
5

사후 0.816

Table 4. Reliability of attitudes and 
competency tests

     

집단 
Shapiro-Wilk

Statistic df Sig.

학습부진 학생
(n = 37)

사전 .880 37 .001

사후 .858 148 .000

그 외 학생
(n = 148)

사전 .931 37 .024

사후 .756 148 .000

Table 5. Test of 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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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성취도의 변화

과학 성취도 검사에서 학습부진 집단의 성적은 사
전, 사후 모두 다른 학생보다 낮았지만 사전 검사의 
평균 차이(4.43 vs. 8.79) 보다 사후 검사의 평균 차
이(6.54 vs. 8.84)가 더 적어서 수업 중 관찰되었던 
참여율의 향상이 학습 성취에 반영된 듯 보였다
(Table 6). 이러한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의 사전-사후 변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유의한 변화는 과
학 학습부진 집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Table 7).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사전-사후 변화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p < .05)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
학 학습부진 집단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는 유의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전체의 분포 변화가 과학 학
습부진 학생집단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에서 학생들은 강의식으로 진행된 수업에 비해 
SSI 기반 수업에서 모둠 토론을 통해 내용 이해가 수
월했다는 점과 참여를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내용 
학습에 노력을 더 기울였던 점을 지적하였다. 

저는 원래 모둠 활동을 좋아해요. 애들끼리 
같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좋아해요. 평소 수
업에는 선생님 설명 듣고 혼자 학습지 빈칸 채
우고 해야 하는데 이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
야기하면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서 하는 게 
좋았어요. 기존에 하던 수업보다 훨씬 재미있어
서 열심히 참여했었어요. (학생 A)

혼자 앉아서 수업 들으면서 학습지 빈칸을 
채우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내용
이 나오면 쉽게 포기하고 자기도 했었는데, 이 
수업에서는 학습지 빈칸 채우는 활동이 친구들
이랑 같이하기도 했고, 내용도 쉽게 이해돼서 
좋았어요. (학생 D)

학생들은 혼자서 듣는 수업보다 모둠과 함께 수업
에 참여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동료의 도움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보다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함으
로써 학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수업 내
용이 쉽다는 인식까지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SSI 
기반 수업은 기초 학업성취도 변화에 효과를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및 역량 변화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전체 학생 및 학업 부진 학
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 >.05) 이 
두 영역에서의 영향은 드러나지 않았다(Table 8). 이
는 단기간의 수업을 통해 태도나 역량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 등위 n 평균 순위 순위 합 Zd p

전체 학생

음의 순위     45 60.74 2733.50

-3.023d 0.003
양의 순위     80  64.27 5141.50

동률     60

합계    185

과학학습
부진 학생

음의 순위      5 14.30 71.50

-3.752d 0.000
양의 순위     28  17.48 489.50

동률      4

합계     37

과학학습
부진 학생 이외

음의 순위     40 49.30 1972.00

-0.669d 0.503
양의 순위     52  44.35 2306.00

동률     56

합계    148

Table 7. Group comparison in science achievement

a. 사후 성적이 낮음, b. 사후 성적이 높음, c. 성적 변화 없음, d 음의 순위 기반

집단 (n) 평균 (SD)
전체 학생 

(185)
사전 7.92 (2.14)
사후 8.38 (2.03)

과학학습 부진 학생 
(37)

사전 4.43 (1.46)
사후 6.54 (2.57)

과학학습 부진 학생 이외 
(148)

사전 8.79 (1.17)
사후 8.84 (1.57)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scienc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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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량적 분석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업 관
찰 결과 학습부진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보이며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의견
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면담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SSI 기반 수업이 더 흥미롭
고 수업 이후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
뀌었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에서 학생들은 강의식으로 
진행된 수업에 비해 SSI 기반 수업에서 참여율이 더 
높은 이유로 모둠으로 활동했다는 점, 주제가 재미있
었다는 점, 일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옛날에는 과학이 아예 싫었는데 그래도 지금
은 싫지는 않고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학생 C)

원래는 과학에 별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모둠 활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둠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업
을 들어보니 괜찮더라고요. (학생 D)

어렵지 않은 주제가 제시되어 친구들이랑 농
담처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수업 중 토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학생 F)

면담 자료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된 주제의 
SSI를 활용한 모둠 토론 수업이 전통적 수업보다 상
대적으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학습부진 학생들이 이전 수업에
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수업을 더 즐긴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면담을 거부하고 여전히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다른 대안의 필요
성도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태도나 역량의 변화를 촘
촘히 진단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진단 도구의 개발
과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와 역량의 변화를 

정성적으로 심도 있게 진단하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가지 주
제의 SSI 기반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SSI 기반 수업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제
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둠에서 쉽게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용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활동과 산출물
을 제작하게 함으로써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수업의 효과 검증
에 있어서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SSI 기반 수업이 다른 학생들보다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도 평가 문항이 기초적인 내용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
이었으므로, 학습부진 학생 이외의 학생집단에서는 천
정 효과 때문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기
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기초 내용 지식의 향상이 
유의미했다는 결과는 기초학력에 관한 최근의 우려에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초학력은 과학적 소양
의 기본적인 요건이다(Kolstø et al., 2006; Ministry 
of Education, 2015; Song et al., 2019). 과학의 기
초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소양이 없다면 사회적
으로 필요한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에 적절
히 참여할 수 없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학습부진 학생들의 기초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SSI 기반 과학 수
업이 학생의 개인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
요한 과학적 소양인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 (n) 영역
평균(SD)

t p
사전 사후

전체 학생 
(185)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3.20 (0.940) 3.18 (0.988)  0.336 0.738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3.54 (0.746) 3.56 (0.732) -0.457 0.649

과학학습 부진 학생 
(37)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2.44 (0.768) 2.48 (0.909) -0.239 0.813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3.30 (0.649) 3.14 (0.603) -1.441 0.158

과학학습 부진 학생 이외 
(148)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3.39 (0.884) 3.36 (0.930)  0.578 0.564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3.60 (0.759) 3.67 (0.725) -1.254 0.212

Table 8. Attitudes and competence test results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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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참여 역량에
서는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한 학기 
34차시 수업 중 7차시의 짧은 수업으로 진행되어 과
학학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역량을 향상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한 학기 동안의 SSI 기반 수업에서도 
태도나 역량보다 지식 이해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음
이 드러났다(Jho et al., 2014). 따라서 태도의 변화나 
역량의 개발을 위한 수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SSI 기반 수업 중 학습에 흥미를 잃고 자신의 능력
에 못 미치는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과
학 수업에 참여했다는 관찰 결과와 그 이유에 관한 
면담 결과는 과학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수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학학습 동기와 흥미에 
관한 문헌(Davies et al., 2017; Lee & Kang, 2018; 
Tsai & Jack, 2019)과 일관되게 과학학습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습부진 학생들은 면담에서 SSI 주제가 
일상과 관련된 점, 모둠 토론의 과정이 수업을 재미있
게 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이유임을 제시하였다. 과
학 학습부진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학습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기초학력에 도달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수업 
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러한 태도 변인들과 SSI 기반 수업이 기초개념 이해
에 기여한 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식 이해와 태도 모두 효과적으로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수업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비록, 과학적 참여 역량의 변화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과학 관련 사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험은 앞으로의 과학적 참
여에 관한 태도와 가치관에 중요한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이 관
련됨에 따라 SSI가 더욱더 많아지고 일상과 가까워지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 교육과정 전반에 걸
쳐 SSI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SSI가 여러 학년에
서 다루어지고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면 태도와 역량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 SSI 기반 과학 수업 연구는 과학 내용의 
이해보다는 과학적 의사 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성 등의 함양을 강조해왔다(e.g., Kim & Lee, 
2017; Lee at al., 2021; Park et al., 2018). SSI 기
반 수업이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발하
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
는 앞으로 SSI 기반 수업 연구의 방향을 SSI에서의 
과학적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과학적 

소양을 위한 기초 지식의 성취와 과학적 의사결정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SSI는 전지구적 문제도 포함하지만 국내 문제, 학교
가 위치한 지역 사회 문제와 같은 작은 규모의 문제
도 포함한다. 따라서 SSI 기반 수업을 학생들과 연계
된 문제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Ryder (2001)와 
Kolstø (2000)의 연구와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과 우
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SSI와의 연계를 탐색하는 연
구부터 교사들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습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논쟁
을 찾을 수 있는 역량과 안목을 키우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습격차에 관한 해결책 모색이 한창인 현재 시점
에서 이 연구와 같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습부진 
학생들의 과학적 기초개념 이해와 소양을 위한 다양
한 SSI 기반 수업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지속해서 필요하다. 

국 문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SSI) 기반 
과학 수업이 중학교 3학년 과학 학습부진 학생들에
게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 교
육과정과 연계된 2개의 SSI를 중심으로 총 7차시의 
수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진단하였다. 
연구 자료는 광역시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185명
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그중 37명을 과학 학습부
진 학생으로 판별하여 연구의 초점으로 하였다. 양
적 자료는 과학성취, 태도 및 역량 측정에 대한 사
전 및 사후 검사로 수집하였다. 정량적 데이터를 보
완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 관찰지, 일부 학생과의 면
담을 통해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량적 자료 
분석은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과 대응 표본 t 검정으
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SSI 기반 수업이 과학 성
취도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집단에 유의한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태도와 역량의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관찰 자
료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SSI 기반 수업에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학생의 면담
에서 과학 학습부진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업의 성격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 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과학 관련 사회쟁점 기반 수업, 과학 학습
부진,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과학적 참여 및 평생
학습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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