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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lationshipbetweenChildren'Sscientificattitudeand

mother'sattitudestowardscience

EunJooJung

GraduateSchoolof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how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s

differ and how they are related with their mothers’ attitudes toward

science.

Thereupon,thisresearchformulatedthefollowingstudyquestions.

First,howdochildren’sscientificattitudesdifferbyage?

Second,howarechildren’sscientificattitudesbyagerelatedwiththeir

mothers’attitudestowardscience?

Inordertosolvethesequestions,thisarticleexaminedthree,four,and

five-year-oldchildren’sscientificattitudesfirstandtheninvestigated

their mothers’ attitudes toward science. To evaluate the children’s

scientificattitudes,anexistingtesttooldevelopedbyLeeGyeong-min

(2000)wasutilized.Thistesttooliscomposedofninecategoriesfor

examining scientific attitudes: curiosity, autonomy and positiveness,

plainness,objectivity,openness,criticism,judgmentdelay,cooperation,

andpatience.Eachcategoryhasthreesubcategories,sotherearetotal27

itemstoevaluate.Eachitemisestimatedwithafive-pointratingscale.

Forinvestigatingthemothers’attitudestowardscience,another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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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tool devised by Yang Jeong-im (2006) was used after modified and

complemented. This test tool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interest in

science,recognitiononscienceandscientists,andthesocialvalueof

science.Ithastotal27items,andtheresponseisbasedonthefive-step

Likertscale.Thesubjectsofthisstudyarethree,four,andfive-year-old

childrenattendingkindergartensorday-carecenterslocatedinBusan-si

andtheirmothers.Aschild-motherpairs,total233personsparticipatedin

thisresearchtogaintheresults.

ThedatacollectedthroughthisstudywereanalyzedwithSPSSWin.12.0

Program.Inordertoexaminehowthechildren’sscientificattitudesdiffer

by age for solving the first study question, the averages of their

scientificattitudesbyageandthestandardscoresofstandarddeviations

wentthroughtheanalysisofvarianceandTukeyHSD(HonestlySignificant

Difference) post-test in consideration of the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Next,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en’sscientificattitudesandtheirmothers’attitudestowardscience

for answering the second study ques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followingssummarizetheresultsofthisresearch.

First,three-year-olds’averagescorewaslowestwhilefive-year-olds’was

highest.With regardtothecategoriesofscientific attitudesbyage,

threeandfour-year-oldchildrendidnotindicatesignificantdifferencein

their scientific attitudes by the categories; however, three-year-olds

receivedarelativelylowerpointincriticismthanintheotheritems,and

five-year-old children exhibited higher objectivity, criticism, and

perseveranceamongthecategoriesofscientificattitudes.

Furthermore, among the nine categories of scientific attitudes,

objectivity,criticism,andperseveranc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



-vi-

differencebetweenthreeandfour-year-olds,threeandfive-year-olds,and

fourandfive-year-olds.Curiosity,positiveness,plainness,andopennes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and

four-year-oldsand three and five-year-oldsbut showedno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betweenfourandfive-year-olds.Lastly,judgment

delay and cooperation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threeandfive-year-oldsandfourandfive-year-oldsbutindicated

no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reeandfour-year-olds.

Second, with respect to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sbyageandtheirmothers’attitudestowardscience,threeand

four-year-olds’scientificattitudesdidnotshowsignificantcorrelation

withtheirmothers’attitudestowardscience;however,inregardofthe

correlationbetweenfive-year-olds’scientificattitudesandtheirmothers’

attitudestoward science,amongthe categories ofscientificattitudes,

curiosity, positiveness, objectivity, and judgment delay indicat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total score of the mothers’ attitudes

towardscience.Moreover,curiosity,positiveness,andobjectivitydid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mothers’ interest in science while

judgmentdelayshowed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ir recognition on

scienceandscientistsamongthecategoriesofattitudestowardscience.

Summing up the results, this paper can concludethat aschildren grow

older,theirscientificattitudesbecomemoreimproved,andfive-year-old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s are highly affected by their mothers’

attitudestoward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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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변화 그 자

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지고 있다.한국인이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

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공상만화에서만 여겨왔던 일들을 과학기술의 발전으

로 실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특정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는 과학이 단순히 과학자가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

고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과학의 정의를 크게 탐구 과정과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아 과학

교육에서 과학을 탐구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축적

해 놓은 과학적 지식을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의

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은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을 길러 주기 위

해 다양한 탐구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 중심의 과학교육이 보다 유

의미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 과학 교육이란 유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과학적 자아를 증진

시키기 위해 유아들의 과학적 질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과학적 질문이란 해

답을 얻기 위해 주의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실험을 구성하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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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도록 하는 것,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찰과 실험을 반복하도록

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한다.

이같이 유아를 위한 과학은 어떤 특별한 것도 어려운 것도 높은 수준의

것도 아니며,유아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다.유아의 주변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이나 사물들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즉,과학은 문제해결의 방법,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그런데

유아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과 사물의 상호작용 개념이

과학의 범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와 과학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이

수남,2001).따라서 유아기에는 과학적인 태도와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다

양하고 풍부한 과학적 탐구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유아의 탐구능력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과학적 과정 기술을 익히며 과학적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

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과학적 정

보를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그 변

화를 주도할 수 있는 탐구적 소양(scientificliteracy)을 길러 주는 교육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고시된 「2007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탐구생

활영역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의 내용체

계에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를 구성하였으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주

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

구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기르기를 강조한다(교육부,2007).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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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아는 과학 활동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과

학의 원리를 터득하여 사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또한 유아는 과

학 활동을 함으로써 과학적 소양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조적 가치를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현재의 생활을

물론 장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유아 과학 교육은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일차적

인 지원자이며 양육자인 부모를 간과할 수는 없다.유아 교육에 있어서 부

모의 역할은 중요하다.유아기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생활환경은 학교나

사회의 영향보다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

에 유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

워 나가게 되는데 이때 가정,특히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로

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많은 사회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

발달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한 가지는 학습에 관한 것이다.이렇게 학습된 실제 세계의 지식은 변화에

매우 저항성이 크다(Hellden,1998;Schutz& Luckmann,1973).일상적으

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학습에 주요한 요

인이 될 수 있으며(Kyle,1984),과학 관련 태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

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정과 학교라는 두 제도간의 상호연계의 맥락 속에서 부모의

교육 참여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지고 있다(이세용,1998).가

정연계와 관련하여 자녀의 태도나 행동 발달과 관련한 종래의 연구들은 부

모의 교육적 기대에 따른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많았다.이미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부모 참여의 효과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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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한 부모 참여 문제를 설

정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활발히 계획․적용하고 있다(Epstein,

1991;Henderson,1987;Lee,1994;Muller,1991;Stevenson & Parker,

1987;Useem,1992).

부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유아들 스스로 학업 성취를 개선하도록 도와

주고 보다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촉진시키고,독립성을 기르도록 하며,더 나

아가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

(Chavkin& Williams,1987;Dauber& Epstein,1993)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유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고 나름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터득하

게 된다.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

야 유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태도를 향상시켜 주고 부모와 유아 간

에 과학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유아교육에

서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유아과학교육에서도 교육기관과 가

정의 협력체제에 대한 요구가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필요성이 점점 증

대되고 있다(이수남,2001;김혜숙,2002;전연주,2006;Comer,1988).

Wallberg(1979)에 의하면 유아의 과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에는

유아의 인지능력,유아의 과학적 탐구활동의 동기부여,유아의 연령이나 발

달단계,유아의 탐구활동의 양과 질,유아의 또래들과의 환경을 비롯한 가

정환경 등이 과학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된다고 한다(권영례,

1991,재인용).유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해 온 몇몇

연구자들(Berger,1991;Henderson,1987)은 부모의 학력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포함하는 가정환경이 교사의 질 못지않게 유아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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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지적하였다.

최근 가정 연계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전연

주(2006)역시 유아에게 과학적 탐구 활동을 교육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와 이를 포함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과학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는 그러한 태도를 유아들에게 전이

하게 됨으로써 유아들 역시 과학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

을 알 수 있다.이수남(2001)도 부모의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유아

의 과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

는데,바꾸어 말하면 부모의 소극적인 태도와 교수방법의 부족은 과학적

태도형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자녀 과학 교육에서의 활

동 지원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Fleer,1999;Crowley,2001;Solomon,

2002;이경분,2001;박미란,1997).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Kyle,1984),과학 관련 태도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다.이

렇게 학생과 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 사이에 상관이 있다면 부모의 과학

에 대한 태도 또한 유아의 과학적 태도 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관한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만 3세,만 4세,만 5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는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

도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이를 통해 유아 과학

교육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어머니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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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의 상

관은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가.유아의 과학적 태도

Gauld와 Hukins(1980)는 과학적 태도를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

도’의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최영문,1987,재인용).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에 대한 인식,과학에 대한 개인적 반응,과학에 대한 흥

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학적 태도(scientificattitude)란 과학적으로 사

고하는 습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평가할 때

취하는 특별한 행동양식이다(유경숙,1999).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태도의

구성요소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객관성,개방성,협

동성,비판성,판단유보,끈기성을 과학적 태도의 하위요소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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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란 어떤 개인의 과학에 관련된 교과와 과학 활

동지도 등에 대한 관심이나 선호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있게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기질이나 평가적 특성을 의미한다(Fishbein& Ajzen,

1975).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란 과학 및 과학교과에 대한

관심 또는 개인적 느낌이나 견해,선호성을 의미하며,과학에 대한 흥미,과

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과학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1)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및 과학 활동에 대한 관심,과학관련 연수 참

여,과학 관련 자료 및 정보 탐색을 포함한다.

2)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인식,과학자에 대한 인식

을 포함한다.

3)과학의 사회적 가치 :과학의 필요성,과학의 사회적 유용성,과학의 대

중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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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을 알아

보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본 연구의 대상인 만 3,4,5세 유아로서 만 3세 67명,만 4세 77명,만 5

세 87명으로 총 2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사례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유아들의 과학적 태도를 검사를 진행할 때 검사자가 매우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임을 고려할 때 평정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은 검

사자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는데 연구대상자의 해당담임이 검사를 맡음으로써

측정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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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태도의 일반

적 개념을 기술하였고,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으

며,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태도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1. 태도 개념

가.태도에 대한 정의

‘태도’라는 용어는 Thomas와 Znanieki(1918)가 미국에서 이민 온 폴란드 농

민들과 폴란드의 농민들의 실태를 비교․연구하면서부터 사회 심리학 연구

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태도는 사회 심리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학에서는 감정의 색채가 강한 정의 대신 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

다.개인의 행동 선택(choiceofaction)에 영향을 주는 내적 상태(internal

state)의 확립의 결과를 학습이라고 할 때 이러한 학습의 결과를 태도라 한

다.

Allport(1935)는 ‘태도’란 행동을 위한 준비성의 한 조건,경험을 통하여 형

성․조직된 준비성의 정신적 또는 신경적 상태로서,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

물 및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에 지시적 또는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즉 태도는 정신적 또는 신경적 상태로 직접적

으로 관찰할 수 없고,단지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추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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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어떤 대상물이나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개인들이

반응하도록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심리적 준비상태를 의미하므로 각 개인

들이 동일한 자극을 외부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태

도에 따라 그 자극에 대한 반응들은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태도는 지적 기능 또는 역동적 기능(intelligence

ormotorskills)의 역량보다는 직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의 경향’또는

‘반응의 준비성’으로 특징 지워진다.따라서 태도란 다른 심리적 변인과 마찬

가지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심리학적 의미의 가설적 변인,잠재적 변인으로

개인의 어떤 특수한 행의나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된

행위 및 반응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Gagne,1977).

이러한 태도와 관련하여 국내 학자들은 태도란 개인이 반응할 모든 대상

과 관련된 상황에 직접 또는 역동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분비성의 정신적

내적 상태로 경험 또는 학습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보았다.이것은 대상

물,사람,집단 또는 환경에 대하여 좋아하는 느낌이나 싫어하는 느낌이라

고도 말할 수 있다(김수배,1999)고 하였으며,우종옥과 이종훈(1995)은 태

도는 개인들이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살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 획득되어지거나 형성되는 것이므로 일생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태도의 특성으로 보았다.따라서 과거 경험의 유무에 따라 개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며,이러한 이유로 각 개인들은 동

일한 대상물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태도의 감정적 측면 내지 속성을 강조한 정

의들을 찾을 수 있는데 ‘태도란 심리적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

적 감정으로,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일관성있게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기질’이라고 정의한다.이러한 태도의 개념의 속성을 Fishb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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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jzen(1975)의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태도 개념의 중심은 우리가 어

떤 대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평가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태도 개념의 중심적인 속성이다.따라서 태도는 내면적이고 관측이

되지 않는 일종의 경향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반응하게 되

는 정신적 자세인 잠재적 준비성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은 첫째,태도

는 본질적으로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대상에 대하여 좋고 나쁨,긍

정이나 부정으로 반응하려는 감정이 뒤따르고 셋째,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형성된 결과이며 넷째,지속성,일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태도란 개인이 반응할 모든 대상과 그것과 관련된 상황에

직접적 또는 역동적(directiveordynamic)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준비성의

정신적 내적 상태(mentalandinternalstateofreadiness)로 경험 또는 학

습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다.또한 강도(intensity),방향(direction),대상

(target)의 특징을 갖는 변인이다(박미란,1997).

나.태도의 속성

‘태도’는 보통 인지적(cognitive)속성, 정의적(affective)속성, 행동적

(behavioral)속성의 3가지로 구성된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

고 있다(차근배,1992).먼저 인지적 속성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

어 또는 범주를 말하며 한 개인이 다른 자극들에 대하여 변별적으로 일관

되게 반응을 할 때,우리는 그가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정의적

속성은 범주에 속한다는 감정을 뜻하며 어떤 범주에 생각할 때 ‘좋다’혹은

‘싫다’고 느낀다면,그 범주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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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다.행동적 속성은 행동에 대한 경향성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의 3속성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서

로 간에 균형,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을 가진다.이런 태도 개념과 구성 요

소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에서의 태도는 독립 변인

(자극)과 종속 변인(반응)사이에 있는 중개 변인으로서,자극과 태도의 3요

소가 합쳐져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사람마다 동일한 자극

을 받았더라도 태도에 따라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그림1

참조).

자 극

(독립변인)

자 극

(독립변인)

인지적 속성

감정적 속성

행동적 속성

반 응

(종속변인)

그림 1.Hovland의 태도의 3가지 구성요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도는 많은 방법에 의하여 학습된다고 할 수

있으며,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영향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

인 요소가 된다.만약 태도가 학습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면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어느 정도 훈련 과정을 통하여 일시적인 안정성을 가지게 되

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함을 의미한다.태도는

이미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당한

강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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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정도의 보다 큰 감정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감정과 특정 대

상의 결합에 있어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며,일단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대상

이 존재할 때마다 똑같은 감정을 일관성 있게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태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가치 판단력 속성(evaluativequality)은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의 사고와 의사소통에 중심적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가치 판단적 속성은 좋음-나쁨,수동-능동,

강함-약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인간의 행동을 예측

할 때 쓰이는 태도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 속성은 일관성이다.

또한 태도를 경향(predisposition)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내적인 것이며 관찰 불가능한 것이다.준비성으로서의 태도는 경험의 해석

을 수반한다.즉 태도는 여러 변인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서의 잠재적인 준

비성,정신적 자세를 재공해 주는 것이다.즉 다시 말해 태도는 경험에 의

해서 학습되어진 것으로 가변적이면서도 안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2.과학에서의 태도

학자마다 가지고 있는 ‘과학’과 ‘태도’에 대한 개념에 따라 과학에서의 태

도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Arntson(1975)에 의하면 과학에

관련된 태도는 과학적 태도(scientific attitude)와 과학에 대한 태도

(attitudestowardscience)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고 한다.과

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는 관련이 깊은 것이지만 구분되는 개념이

다.과학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보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의 성향인데

비해,과학적 태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태도로 행동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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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지 않는가이다(이희성,1985).

Krynowsky(1988)는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과학’이라는 용어

가 ‘과학 그 자체’,‘교과목으로서의 과학’,‘과학적 이슈들’,‘과학 관련 직

업’,‘과학 교수’,‘과학자의 연구’,‘과학적 태도’같은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

고 있다고 하였다.이 때 ‘과학적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태도의 대

상일 때를 통틀어 ‘과학에 대한 태도’로 구분됨을 의미한다.과학적 태도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과학을 탐구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개방성,

호기심,정직성,객관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함,가치있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음 등의 태도로서 목적,

지식,방법,직업 등의 다양한 과학 관련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대하는 태

도를 포괄한다.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 사이의 차이는 Schibeci(1985)에 의해서

도 구분되어졌다.그는 과학적 태도는 인지적인데 반해,과학에 대한 태도

는 감정적인 성향이 우세하다고 하였다(권태형,1998,재인용).또 다른 차

이는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는 태도 대상에서도 차이가 난다.과

학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 태도 대상을 가지는 반면 과학적 태도의 대상은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이 아니라 자진성,개방성,지적 정직성 같은 가설적

태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분 가능한 개념임에도 많은 태도 연구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은

혼용되어 연구되어 왔다.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는 ‘과학적 태도’를 부모

에게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중점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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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과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는 과학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행동의 방향으로 사실,개념,

일반화,이론,법칙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으로 과학적

개념,탐구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이경민,2000,재인용).과학적 태

도는 과학자적 태도로서 문제해결,아이디어와 정보의 평가,의사결정에 대

한 특별한 접근방법으로(Gauld,1982),과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아이디어,정보에 대한 태도와 이들 아이디어와 정

보를 평가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한 태도이다(윤병호,1992).과학 활동시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며,이용 가능한 증거를 고려한 후에

판단하기,증거가 불충분하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때까지 판단 유보하기,

특별히 제시된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

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이것은 과학자와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절

차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과학적 태도는 연구자에 따라 세 가지(이경민,민혜영;2001)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과학의 정의적 영역이라 규정하고 인식,흥미,과학적 태

도라는 세 범주로 나누는 방법이다(이영미,1997;김효남,정완호,정진우,

1998).인식은 과학에 관련된 대상이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

며 흥미는 과학에 관련된 대상이나 활동에 대해 특별히 갖는 관심이나 감

정을 말한다.또한 과학적 태도는 과학자적 태도로 문제해결,아이디어와

정보의 평가,의사결정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둘째는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로 분류하는 것이다(권재술,김범

기,우종옥,정완호,정진우,최병순,1998;박승재,1980;이경훈,1996).과

학에 대한 태도란 과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과학을 가치롭게 여기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로써,과학의 목적,방법,지식,영향,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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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련 직업 등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대하거나 잘 모르고 바람

직하지 않게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그리고 과학적 태도는 과학자가

과학을 수행함에 최대로 발휘해야 할 태도로 일반적으로 과학자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세분화하고 학습자 특성으로서의 면을 강조하

여 과학적 태도를 네 범주로 나누어 정의한다.과학에 대한 태도,과학의

사회적 의미,과학교과에 대한 태도,과학적 태도이다(김주훈,이양락,

1984).이와 같은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과학에 관련된 태

도는 인식,흥미.과학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의 일상생활에 관한 많은 사실을 이해하고 추리하는데 도움을 준다.그러

므로 우리나라 「2007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유아들이 호기심과 관

심을 가지고 일상 주변의 것들을 탐색하고 의문점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

는 탐구적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탐구생활영역을 설정하고

있어 과학적 태도 형성을 중요시하고 있다.이처럼 유아기의 긍정적인 과

학 관련 태도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학 관련 태

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잊혀지는 지식과 달리 영구적이고 효과적으로

남게 되며 이렇게 습득되어진 태도는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반응하는 양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이경민,2003).

유아 과학 교육에서 취해야 할 과학적 태도를 NCISE(국립과학교육개선센

터,1990)가 제시한 유치원부터 6학년(K～6grade)까지의 전반적인 과학교

육의 목표를 통해 살펴보면 만물에 대한 아이들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개발

하기 위해 과학과 관련한 정의적인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과학

적 태도가 과학적 기초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는

데 이는 유아들의 과학 활동에 대한 흥미의 동기 제공 요소가 전제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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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이수진,2008,재인용).

Garin과 Sund(1985)는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김은희,2005,재인용).

첫째,과학적 발견 그 자체를 위해 발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탐구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과학

발달의 진정한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겸손함과 회의적인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객관성을 갖고자 하는 태

도 또한 중요하다.독단성을 피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발견에 의문을 제기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자신의 의견만을 절대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사람

은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실패의 가치를 인정하여 실

패를 성공을 낳기 위한 연속선상의 한 부분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가 중요

하다.과학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의 과정 속에서 성

공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과학자들은 잘못된 답이란 바람직한 답을

얻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즉 일반인들에게 실패로

보이는 것도 과학자들에게는 실패가 아닌 것이다.

넷째,과학적 지식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과학에서 한 가지 확

실한 것은 ‘불확실성’과 ‘변화’이다.즉 어떠한 연구 결과도 그것이 완전한

결과이며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자연 환경에 대한 법칙이 끊임없이 바

뀌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한마디로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 사고의 지각을 경험하는 과학 활동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고 본

다.유아기에 과학적인 태도와 소양이 길러지지 않고 개념형성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과학교육의 기초학습에 지장이 있고 탐구학습과정의 접근에 어려

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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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연도 구 성 요 소

Anderson 1981
호기심,비판적인 마음,객관성,논리성,개방적인

마음,겸손,솔직성,신중한 판단

이범용,김영민 1983
자진성,적극성,계속성,안전성,생명존중,솔직성,

비판성,협동성,개방성,적용성,객관성,준비성

Gauld 1983 객관성이나 개방적인 마음,회의,판단유보

김주훈,이양락 1986
호기심,자진성,적극성,객관성,개방성,비판성,

준비성,계속성,끈기,솔직성,협동성,판단의 유보

문교부 1987
자진성,안정성,솔직성,정확성,비판성,협동성,

객관성,개방성,생명의 존중

윤병호 1992
정직성,호기심,객관성,비판성,개방성,의문성,

자진성,판단의 보류,증거의 중시

Lind 1991

호기심,판단유보,의문성,객관성,개방성,독단성

피하기.속임수 피하기,주의 깊은 관찰,주의 깊은

결론 내리기,증거의 확인,실패에 대한 긍정적 자

세,긍정적인 자아상,변화에 대한 적극성,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맹신 피하기,성실,겸손

과학적 태도의 하위 구성요소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여러

학자들(Lind,1991;박영란,1999;서윤희,2003;유경숙,1999;이경민,

2001)은 공통적으로 유아기에 적합한 과학적 태도로 호기심,자진성과 적

극성,솔직성,객관성,개방성,비판성,판단유보,협동성,끈기성을 제시하

고 있다.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을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학적 태도의 하위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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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향 1996 정직성,객관성,개방성,비판성,판단유보,정확성

한국

유아교육학회
1996

호기심,계속성과 끈기,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접

근,개방적인 마음,다른 사람과의 협동,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적극적 요구,비판성,증거가 제

한적일 과잉일반화 피하기,

다른 사람의 설명․의견․견해를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하기,증거나 정보가 발견되거나 입증될 때까

지 판단을 유보하기,객관성,개방성

이영미 1997
호기심,개방성,비판성,협동성,자진성,끈기성,

창의성

유경숙 1999
호기심,개방성,솔직성,객관성,비판성,자진성과

적극성,계속성과 끈기성,협동성,판단유보

박영란 1999
호기심,개방성,자신감,자진성과 적극성,합의와

협동성,계속성과 끈기성,협동성,판단유보

이상용 2000

호기심,자진성과 적극성,솔직성,객관성,개방성,

비판성,판단유보,계속성과 끈기성,협동성,준비

성

이경민 2000
호기심,자진성과 적극성,솔직성,객관성,비판성,

판단유보,끈기성,협동성

서윤희 2003
호기심,자진성과 적극성,솔직성,객관성,비판성,

판단유보,끈기성,협동성

Martin,

Sexton,

Franklin,&

Gerlovich,

2005

호기심,끈기성,실패에 대한 긍정적 접근,개방성,

다른 사람과의 협동,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요구,의문을 품는 태도,과잉일반화 피하기,다른

사람의 설명․의견․관점을 수용하기,증거나 정보

가 발견되거나 검토될 때까지 기꺼이 판단을 유보

하기,미신이나 증거 없는 주장 거절하기,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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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은 연구자

들이 과학적 태도를 평가하는 준거로서 동의하고 있는 호기심,자진성과

적극성,솔직성,객관성,개방성,비판성,판단유보,협동성,끈기성을 과학

적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간주하였다.이러한 아홉 가지의 하위태도

에 대해 각각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호기심은 신기한 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태도로서 호기심을 나타내

는 행동으로 질문 자주 하기,새로운 대상에 대한 관심 기울이기,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등이 해당된다.새로운 관점에서 사물

을 보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탐구 경험을 통한 학습은

자연스럽게 유아들의 호기심을 일으킨다(Lind,1996).

둘째,자진성과 적극성은 실험이나 학습,문제해결에 자진해서 적극 참여

하려는 태도이다.자진성과 적극성은 유아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게 하여

주어진 과제 이외의 문제에도 자진해서 임하도록 한다.자진성과 적극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는 실험이나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기,문제해결에 적극

적으로 임하기,의문나는 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등이 있다.

셋째,솔직성은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고,편견 없

이 제시하는 태도이다.이러한 솔직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는 자신이 예상

한 점이나 관찰한 점을 그대로 나타내기,어려운 점이나 안 되는 점을 그

대로 나태내기,활동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기 등이 있다.

넷째,객관성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가설에 치우치지 않고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도 수집하며,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

하여 실험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태도이다.객관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는 사물을 자기가 본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기,결론을

내릴 때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하기,문제해결에 있어서 몇 가지 가능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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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고려하기 등이 있다.

다섯째,개방성은 새로 밝혀진 근거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거나 다

른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방법을 추구하려는 태도이다.

개방성은 유아들이 자신들이 예측했던 것을 뒤엎는 새로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개방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는 자기주장에 대한 비판 수용

하기,실패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기,한 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 가

지 의견 듣기 등이 있다.

여섯째,비판성은 타인의 결론이나 설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

해 증거를 요구하고 논쟁하려는 태도이다.비판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결론을 내릴 대 신중하기,

어떤 주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등이 있다.

일곱째,판단 유보는 성급히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지지될 때까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이다.건

전한 회의심은 직접적인 관찰,자료 수집은 통해 유아들이 객관적이고 열

린 마음으로 새로운 상황을 탐구하도록 격려한다(Lind,1991).판단유보에

해당되는 행동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자료 찾기,신중하게 결론

내리기,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

기 등이 있다.

여덟째,협동성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

른 의견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는 태도로 협동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는

집단 내의 이견을 서로 협의하기,실험도구를 나누어 사용하기,실험 후 정

리정돈 함께 하기,집단 전체의 생각 따르기,실험에서 역할 분담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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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끈기성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이다.끈기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는 실험 도중 실패

했을 때 반복하여 실험 결과를 찾으려고 노력하기,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기 등이 있다.

나.과학에 대한 태도

현대 사회에서 과학 교육은 인지적 목표만큼이나 정의적 영역의 목표로서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신념,의견,가치 등

의 다른 개념과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는 혼란(Shrigley,1990)을 가져오고

있다.과학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의 중심 개념인 ‘태도’는 과학수업에서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행동에 관한 필수적인 것(이경훈,우종옥,1996)이나 실

제 사용되어질 때 신념,의견,가치 등의 다른 개념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과학교육자들 사이

에서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aladyna와 Shaughaessy(1982),

Blosser(1984),Schilbeci(1985)는 과학에 관련된 태도를 과학적 태도

(scientificattitude)와 과학에 대한 태도(attitudestowardscience)로 구분

하였다.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적 태도,과학자,과학직업,과학 교수방

법,과학 흥미,교육과정의 일부,교실에서의 과학과목을 지칭하고,과정,

이론적 산물,기술적 산물,과학 기술 관계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과학과 관련된 태도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안한 Moore(1973),

MooreSutman(1970)은 교사의 과학 관련 태도 도구를 개발하면서 과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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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Attitude Toward Science:ATS)와 과학교육에 대한 태도

(ScienceTeachingScale:ST)의 범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과학 관련 태도를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연구들(Blosser,1984;Gauld,1982;Haladyna& Shaughnesy,1982)

에 의하면 과학적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와 정보를 평가하거

나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하여 특별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과학적 방법과

객관적 경향,일시 중지된 판단,중대한 평가와 회의적 태도를 포함하는 것

을 말한다.그리고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적 태도,과학자,과학 직업,과

학교수방법,과학 흥미.교육과정의 일부,교실에서의 과학 과목을 지칭하

고,과정,이론적 산물,기술적 산물,과학 기술관계에 대한 신념으로 보았

다.본 연구에서는 과학 관련 태도 중 과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 있으므로,과학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Garder(1975)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과학에의 흥미,과학자에 대한 태도,

과학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과학에 대

한 태도를 과학관련 문제에 대한 태도,과학교사에 대한 태도 등 경서중심

의 태도라고 말하는 Schilbeci(1985)가 있다.Blosser(1984)는 과학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의 성향을 말하며 ‘좋다’,‘싫다’등의

반응을 요구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Shrigley와 Johnson(1974)역시 현직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

에서 교사의 과학 교육에 대한 태도를 평안함,중요도,선호도,과학적 지

식의 이해도,통합적 지도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Fishbein와 Ajzen(1975)은

과학에 대한 태도를 어떤 개인의 과학에 관련된 교과와 과학 활동지도 등

에 대한 관심이나 선호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기질이나 평가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이경훈,1996,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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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경훈(1996)은 과학에서의 태도 개념이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과학에 대한 태도란 ‘과학에 대

한 취미,과학 관련 직업,과학학습 및 과학 실험과 같은 과학에 관련된 구

체적 대상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감정적,인지적,행동적 평가 반응을 나

타내게 하는 학습된 정신적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하위

요인이 중요시 여겨 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

과 German(1988)은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묻는 14문항과 정신압

박,어려운 교과,테스트,실험 등 4개 요소를 묻는 14문항으로 총 28문항

의 ATSSA((AttitudeTowardScienceinSchoolAssessment)를 개발하였

다.

Moore와 Martin(1997)은 Cumming(1969)의 ATSS(Attitude Toward

ScienceandScientist)를 기초로 한 ISA(Inventory ofScienceAttitudes)

를 실시하여 그 결과 과학에 대한 흥미,과학의 사회적 가치,과학 및 과학

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3개 하위요인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를 만들었다.3개의 하위요인을 살펴

보면 과학에 대한 흥미란 과학 및 과학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과학 지

식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과

학에 대한 인식,과학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학

의 사회적 가치는 과학의 필요성,과학의 사회적 유용성,과학의 대중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과 중등의 연구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중등 과학교사의 과학과 과학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이희성,1985)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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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의 목적과 가치성,방법과 과정성,지식의 학문성,

영향과 사회성,직업과 전문성,선호와 투신성을 보았다.초등교사의 과학

과 과학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김신복,한안진,권치순,허병기,1991)에서

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과학과 사회의 문제,과학과

인간 생활,과학자의 업적에 대한 비판의 범주로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명란(1993)은 과학에 대한 태도를 ‘과학 교과에 대한 관심

또는 특정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경향성’으로 어떤 개인의 과학 교과에 관

한 느낌이나 기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민경헌,2005,재인용).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보면 과

학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 태도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태도 개념의 두 축

을 이루는 평가적 특성과 행동의 경향성 중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는 두 가

지 특징이 모두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과학에 대한 태도란

어떤 개인의 과학에 관련된 교과와 과학 활동지도 등에 대한 관심이나 선

호정도로 과학에의 흥미,과학의 가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과학교육에 대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모든 사람이 과학적 태

도를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므로 과학적 교양인으로서 기초 형성을

지향하는 유아과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

한 태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스스로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과학교육을 어려워함으로

써 다른 영역에 비해 과학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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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조형숙,1998;이경자,2000).미국의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과학 자료나 탐구 활동에 관한 정보 부족 등의 외적 요인보다

는 대개 어머니 스스로 즐거운 과학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없고 따라서 과

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적인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고 있는 원인이라고 한다(Cho,1997;Gauthier,1995).

대부분 부모들은 다른 교과영역에 비해 과학 교육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

도를 가지고 과학 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과학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부모는 긍정적 부모에 비해 적극적으로 과학 활

동에 참여하지 않으며,그러한 태도를 유아들에게 전이함으로써 유아들은

과학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따라서 과학에 대한 부정

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처럼 어머니가 먼저 과학교

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태도가 유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어머니는 유아에게 많은 과학적 지

식을 불어넣어 주기 보다는 탐구하는 태도와 호기심을 함양에 도움을 주어

야 하며 유아의 질문에 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또한 필요하다.

어머니가 가진 과학에 대한 지식보다 과학적 소양을 가진 태도를 통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황의명,조형숙,2001).이렇게 어머니가 유아들에게 탐구활동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

어나는 주변 세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Koch,1999).과학 교육에서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비

판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과학 성적과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Fleer(1999)는 말하였다.

Crowley(2001)또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관찰 연구

를 수행하였다.연구자는 특히 전시물에 대한 대화 속에 포함된 과학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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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모가 자녀의 과학적인 사고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부모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자녀의 과학적인

사고를 구체화시키고 지지해 줌을 증명하였다,또한 부모와 함께 전시물을

관람하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더 길고 넓게 집중

하여 관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두 연구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학

교 이외의 환경에서 아이들의 과학적인 사고력,과학에 대한 태도,과학에

대한 지식의 습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Solomon(2002)은 포르투갈과 영국에서 각각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가정

에서 수행하는 과학 활동을 관찰하는 사례 연구에서 ‘가정 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학교와는 전혀 다른 문화 공간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과

학 활동은 친밀한 분위기와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학

습한 내용에 대한 기억력 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가정에서 과학 교육의 잠재성을 확인시켜주

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Barton,Contento,Trudeau,Hagiwara,Koch(2001)은 학생을 배제하

고 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였다.가난한 도시 계층의 어머

니들이 생각하는 과학이 무엇이며 그것이 학교 과학 교육의 측면에서 어떠

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이를 위해 24명의 어머니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4종류의 자료를 수집했다.자료 분석 결과 과학에 대한

어머니들의 견해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는데 학교 교과/지식,재미있는 프

로젝트,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자

녀들과 함께 과학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

머니들보다 과학에 대해 자기만의 역동적이며 탐구 중심적인 견해를 가지

기 쉬웠다고 했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주로 잠재적 교육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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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또한 일단 형성된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은 결과 학습하게 된 것을 개념화한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도되지 않은 학교 교육의 결과’를 의미한다(심봉섭,2008,재인

용).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교

육 과정간의 갈등상황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보다 학생에

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이렇듯 교육은 의도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또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학생에 대한 교

육이 이루어지는 잠재적 교육 공간이라 볼 수 있다.과학 교육에서의 가족

참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부모와 함께 하는 과학 학

습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Fleer& Rillero,1999)등 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가정 요인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이경분,2001,재인용).

Piaget(1976)에 따르면 과학의 기초 개념은 어려서부터 발달되며 유아기

의 사고와 과학교육의 관계는 탐구태도를 갖게 하는데 관련이 있다.유아

는 추상적으로 상상하는 것으로는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수 없다.사물

에 대해 인식하려면 그 사물을 직접 다루어보는 수 밖에 없으며 유아 스스

로 과학 활동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부모들은 자연의 사물과 현상을 대상으로 유아들이

직접 경험하고 조작하는 탐구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과학적 탐구 활동에

관한 체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유아교육에 있어서 유아와 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여러 학자들은 교사의 과학적 태도와 유

아들의 과학적 태도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교사의 과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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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연구에서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과학과 관련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서소영,1997;조형숙,1998;박성혜;,2000)가 보고되

면서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관심이 대두

되고 있다.이런 연구 결과는 교사의 과학적 태도가 실제 과학지도에 영향

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따라서 교사와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유아들에게 과학적 태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선행 연구 고찰

가.과학적 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

이희정(1998)은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본성에 대한 이해에 관한 조

사연구를 하였는데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학년이나 성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으며,서울이 경기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가정환

경 변인이 긍정적일수록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또한 흥미 변인과 교사 변인이 긍정적일수록 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역별로 보았을 때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간결성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에

대한 흥미 및 태도에 관한 종단적 조사 연구를 한 최종호(1992)는 초등학

생 때보다 중학생이 되면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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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2000)은 초․중학생의 과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알아보는 조사를

통해 초등학생이 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

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과학자의 업적에

대한 이해도는 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학방법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중 1,2학년보다 초등학교 5,6학년이 더 긍정적인 이해도를

보인 반면 과학자의 업적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이해도를 보이므로

교육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와 과학 탐구능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로

김애송(1983)은 국민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자연과 학력과 과학적 태도

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3학년보다 6학년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

고 지식이나 이해력보다는 탐구능력이 태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임헌채(1992)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과

학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태도는 지역에 따라 지역과 성별의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이명란

(1993)은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와 과학 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5,6학년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6학년보다 5학년이 높은 태도 점수를,시골

보다 대도시 지역이 높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의 과학 및 과학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허명,1993)의 결

과를 보면 남녀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전체 평균 점수가 지역별

로 차이는 없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학과 관련된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향(1996)은 선다형 문항을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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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는데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과학적 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서 그것을 나타내려는 경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문제 상황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려는 경향성은 강한데 비해 잘못

된 결과를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정직성은 약한 편이라고 하였다.

김정화와 조부경(2002)의 연구에서 만 5세 유아와 초등학교 2,4,6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과학자 및 과학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성,학

년 등의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대다수의 학생들이 과학을 발명,실험,

그리고 관찰 등으로 파악하고 있어 활동 중심의 과학관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었

다.개념 중심의 과학인식이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많았으며 이러

한 경향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두드러졌다.또한 학생들은 과학자를 생각할

때 과학자의 성,과학하는 장소,과학자의 의복,그리고 과학을 상징하는

실험도구 등에 관해 고정된 이미지를 4가지 정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학생의 과학자에 대한 개념은 성,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아에 비해 여아가,그리고 유치원 아동보다는 초등학생의 점수가 높아

이들이 과학자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학적 접근에 의한 과학 활동이 만 4,5세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배소정,2002)에서는 문학적 접근법에

의한 과학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전달적 교수법에 의한 과학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에 비해 더 높은 과학적 태도 향상을 보였

으나 연령에 따른 전체적 과학적 태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두 집단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태도의 하

위 요소에서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객관성 개방성,비판성,협동성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수법에 의한 과학적 태도의 하위



-32-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9개 하위 요소 모두 주 효과가 나타

났는데 특히 4세가 5세에 비해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개방성,끈기성에서

더 높은 향상을 보였고 5세는 4세에 비해 객관성,비판성,판단유보,협동

성에서 높은 향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숙(1999)의 연구는 밀가루 점토 활동이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어

구성주의 과학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고,이경민(2000)은 실험집단 유아

들은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전

달적 교수법을 실시한 비교집단간에 과학적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그리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씨’와 ‘물’두 개의 주제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은

‘씨는 여러 종류가 있다’,‘씨는 성장한다’에서 사전에 비해 개념형성이 월

등히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씨는 성장한다’에서만 개념을 나타났으며

‘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의 개념 형성이 되지 않았다.박영란

(1999)의 연구에서도 사전․사후 개념 구성망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구성주

의 과학 활동이 객관주의적 과학 활동보다 유아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켰

으며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

를 통해 과학 활동은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나.과학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

여기서는 과학 교육과 부모를 관련지어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태

도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효과를 주제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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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과학 활동을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활동을 하였을 때 부모들의

과학교육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과제에 해답을 얻게 되고 과학 공부의 일

상성을 확인하게 될 때 자녀는 학습에 대한 열의를 얻게 되며,부모는 자녀

교육의 지원자로서 신뢰를 얻게 되고 과학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되며,과학과 기술에 대한 가족 자체의 인식을 발전시키고 자녀

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고,그들 자녀들을 도와 줄 때 효율

성이 향상된다고 밝혔다(Bosak,1991;Gennaro,1982;Rhorton,1989).

박미란(1997)에 의하면 부모의 배경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적 탐

구능력과 과학적 태도 조사 연구에서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은 부모의 학력

과 경제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학생

들의 과학 탐구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부모의 전공,관심분야,

과학적 태도에는 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의 배경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기업경영,사무직의 경우에 학생들의 과

학적 태도 점수가 높고,어머니의 과학적 태도가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영

향을 준다고 했다.그러나 부모의 전공,관심,분야는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점수는 높아졌으며 부모의 학력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

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수남(2001)은 대부분 부모들은 다른 교과영역에 비해 과학교육에 대해

소극적 태도와 부정적 인식(과학이 어렵다는 고정관념,과학에 대한 무관심,

실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과학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

다고 했다.부정적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의도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태도는 실질 행동과 관계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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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래서 가정연계 과학 활동이 부모의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를 통해 부모가 과학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가정에서 과

학적 탐구심을 더욱 북돋아 주고,자극하게 되어 유아의 과학적 상호작용은

활발히 일어나고 따라서 가정연계 과학 활동의 효과는 유아뿐만 아니라 부

모 자신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나이가 어릴수

록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관심과 애정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가장 잘 학습하

므로,부모의 과학교육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유아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형성된 유아의 과학적 태도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경애(1995)는 과학영재아를 둔 부모의 과학적 태도를 조사하였는데,과

학에 재능이 뛰어난 자녀를 가정에서 대할 때 부모의 82%가 지적자극을 주

는 적절한 서적이나 잡지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자녀가 관심있어 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에게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며,부모 또한 자녀에게 그들의 기대

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또한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구,컴퓨터,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며 과학 분야 이외의 예․체능

분야의 재능개발도 시켜 주는 등 대부분 학부모는 경청자,대화자,과학영재

인식자,훈육자,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과학 태도와 자녀의 과학 태도,과학성취도의 관계(백금선,2007)를 보

면 학생이 지각한 부의 과학적 태도는 학생의 과학 태도와 매우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과학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

식할수록 학생의 과학태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의 과학 태도도 학

생의 과학 태도와 매우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부

모가 과학적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생의 과학적 태도도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경분(2001)은 유아기 자녀 둔 어머니의 유아과학교육 인식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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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였는데 유아과학교육에 관한 인식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자녀의 성별에는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과학교육에 관

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즉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과학교육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어머니의 과학적 태도와 유아과학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또한 유아

기 자녀 둔 어머니의 유아과학교육 인식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아과학교육의 하위영역인 탐구활동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유아과학

교육의 개념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과학적 태도에 관한 인식도

모두 긍정적인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는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

려면 구체적인 탐구활동과 개념 그리고 과학적 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학생의 태도를 측정하고 그 상관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연구(최성연,김성연,김성원,2007)로 검사 도구를 중학교에 적용

(학생 198명,부모 153명)한 결과 학생과 부모 모두 과학의 학문/직업적,사

회적 가치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개인적 가치에 대해 높은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자아 개념과 자기 효능

감이 부족하였다.또한,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의 지원 정도는 높게 나타

났으나 과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특히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과학 활동에의 참여 정도와 여학생 부모의 과학에 대한 지원 정도

가 낮았다.그리고 부모의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와 과학 활동의 지

원이 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2008)의 연구 결과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 활동 지원도

는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상관을 가지며 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특히 어머니가 과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며

자녀를 위한 과학 활동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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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어머니의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체계적 프로그램을 활동한 간접적인 과학 활동 지원 정도

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들의 과학 활동을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활동하였을 때 부모들의

과학교육 인식이 변화가 일어났다.과제에 해답을 얻게 되고 과학 공부의 일상

성을 확인하게 될 때,자녀는 학습에 대한 열의를 얻게 되며,부모는 자녀교육

의 지원자로서 신뢰를 얻게 되고,과학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과학과 기술에 대한 가족 전체의 인식을 발전시키고 자녀들이 어떻

게 배우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 자녀들을 도와줄 때 효율성이 향상된

다고 밝혔다(Bosak,1991:Gennaro,1982;Rhoton,198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에

따른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는 부모가 가정에서 보이는 과학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에게 지각되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러한

연구들은 과학탐구능력,과학적 태도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으나

그 중 부모의 역할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그러

므로 부모의 과학적 태도는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부모가 과학교육에 보다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 유아의 과학적 호기심을 더욱 북돋

아주고 자극하여 유아의 과학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이처

럼 실생활 속에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유아와 과학적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뿐 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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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4,5세 유아와 각 선정된 유아의 어머니를 쌍으로 하여 320명을 대상으

로 선정하여 배부하였다.총 320명 중에서 300명의 유아와 어머니로부터

질문지를 회수하였으며,이 중에서 무응답이 있는 16부와 아버지가 참여한

51부를 제외한 만 3세 64부,만 4세 82부,만 5세 87부를 회수하여 총 233

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2.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에게는 이경민(1999)의 과학적 태도 검사와

어머니는 양정임(2006)의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

한 설문지를 어머니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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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경민(1999)의

과학적 태도 검사와 검사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조부월(2003)의 검

사방법을 사용하였다(부록 1참조).

과학적 태도 검사의 호기심,자진성과 적극성,솔직성,객관성,개방성,비

판성,판단유보,협동성,끈기성의 9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각 구성요

소별로 3개의 소항목이 있어 총 2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각 항목

별로 5점 평정척도에 의해 평정하게 된다.각 항목별 점수를 총점으로 하

여 총점이 높을수록 과학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자가 평정하는 과학적 태도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4명의 유

아들을 한 조로 하여 동그랗게 앉게 한 후 물,간장,쌀알,클립,콩,플라

스틱 구슬을 불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4/5만큼 넣은 후,책상 가운데에

놓는다.둘째,유아들에게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뚜껑을 열지 않는 상

태에서 추측해 보게 한다.셋째,유아들의 추측이 끝나면 비슷한 소리가 나

는 것끼리 짝지어 보게 한다.넷째,유아들이 비슷한 통을 모두 짝지으면,

왜 그렇게 짝지었는지 질문하고 유아들의 대답을 들어본다.다섯째,뚜껑을

열어 비슷한 소리가 나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다.여섯째,통의

뚜껑을 다시 닫은 후,검사자는 새로운 같은 내용물이 담긴 검은색 통 여

섯 개를 주고 검은색 통 속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

짝지어 보게 한다.일곱째,유아들이 짝지은 통의 뚜껑을 열어 보고 통 안

의 내용물을 확인하게 한다.여덟째,유아들에게 되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

한다.

검사자는 이러한 활동 과정에 따라 유아의 반응을 관찰하고 평가준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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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하게 되며,과학적 태도검사의 소요시간은 유아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

려하여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유아간 상호작용이 30초이상 없을 때는

검사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여 유아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

록 한다.

과학적 태도 검사는 5단계 Likert평정척도로 유아가 제시된 과제에 참여

하게 한 후 나타나는 태도를 관찰하여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부여하

도록 하였다.각 하위 요인별로 3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유아가 받을 수 있는 과학적 태도 점수의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다.측정은 ‘전혀(1점)’,‘별로(2점)’,‘그저(3점)’,‘상당히(4

점)’,‘매우(5점)’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지며,점수분포는 27～135점이다.검

사소요 시간은 15분～20분 정도이다.과학적 태도 구성요소별 평가준거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검사 도구의 각 요인별 문항 내적 합치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고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954이었다.

<표 2>유아의 과학적 태도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α

호기심 3 1,2,3 .880

적극성 3 4,5,6 .912

솔직성 3 7,8,9 .878

객관성 3 10,11,12 .860

개방성 3 13,14,15 .538

비판성 3 16,17,18 .685

판단유보 3 19,20,21 .746

협동성 3 22,23,24 .733

끈기성 3 25,26,27 .912

전체 27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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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도구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Cumming(1969)이

개발하고 Moore와 Martin(1990)이 수정한 (ISA)를 양정임(2006)이 수정․

보완하여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유아

교육 전문가 1인과 협의를 거쳐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

해 수정․보완한 뒤 신뢰도를 거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검사 도구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되어있으며,문항 수는 과학에 대한 흥미 9문항,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 9문항,과학의 사회적 가치 9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중 부정문항은 6,7,8,9,10,11,12,13,14,15,16,17,18번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 4문항,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 9문항으로 총 13문항이다

(부록 2참조).

검사문항의 점수처리는 5단계 평정 척도로 긍정문항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보통이다’는 3점,‘그렇다’는 4점,‘매우

그렇다’는 5점을 주며,부정 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하였다.과학에 대한 태

도 점수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까지이며,하위 요인별 점수의 범위는

과학에 대한 흥미,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과학의 사회적 가치 모두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이다.점수가 높을수록 과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인 것을 의미하며,점수가 낮을수록 과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

미한다.검사소요 시간은 10～15분 정도이다.각 요인별 문항 내적 합치도

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고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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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

요인
내용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α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및 과학 활동에 대

한 흥미 및 관심

․과학관련 자료 및 정보

탐색

․과학관련 연수 참여

3

1,2,3,4,

5,6,7,8,

9

.893

과학 및

과학자

에 대한

인식

․과학자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인식
3

10,11,12,

13,14,15,

16,17,18

.600

과학의

사회적

가치

․과학과 정치,경제,

사회 발전과의 관계

․과학교육의 중요성

․과학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과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관심

3

19,20,21,

22,23,24,

25,26,27

.844

전체 27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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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절차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수집하여 비교․분석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대상과 연구도구를 선정하여 2008년 10월 27

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예비조사와 본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예비검사

(1)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에 사용할 검사도구와

검사절차에 있어서 적절성과 문제점,용이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 검

사를 실시하였다.연구자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에 본 연구 대

상이 아닌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J유치원의 만 3,4,5세 유아 20명을 대상

으로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과학적 태도 검사를 실시

하였다.과학적 태도 검사는 <부록 1>에서 제시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가 진행되었으며,그룹의 수를 3명과 4명으로 검사해 본 결과 4명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

분이 적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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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 조사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8년 10월 27

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J유치원의 만 3,4,5세 유아

20명의 연구대상 어머니에게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검사자 훈련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검사할 연구대상의 각반 담

임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우선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검사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관련연구(이경민,2000;조부월,2003)를 고찰해 보았다.훈련내

용은 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도구와 검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검사자의 질문 방법과 개입 문제 등에 관해 먼저 연구자가 설명한 후 검사

자에게 질문 등을 시연해 보게 하여 문제점 등을 서로 협의하여 수정․보

완하였다.또한 유아의 반응에 따른 점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

자와 검사자가 함께 평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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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 연구

(1)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

본 검사는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

교육기관의 만 3,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사전에 검사자 훈련

을 받은 담임교사와의 전화연락을 통해 사전 협조를 구한 후 연구자가 유

아용 검사지와 검사도구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이때 검사시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절차방법

및 과학적 태도 구성요소에 대한 채점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2)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 조사

본 조사는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

교육기관의 만 3,4,5세 유아와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어머니에게 배부할 어머니용 질문지를

해당 담임교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배부,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총

320부를 배부한 결과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부적절한 67부를 제외

한 23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의 과

정은 해당 연령 유아의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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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연구 문제 1에서 유아의 연령별 과학적 태도의 차이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연령별 과학적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표준

화 점수를 사용하여 변량분석과 Tukey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리고 연구문제 2에서 어머니의 과학

에 대한 태도와 유아의 과학적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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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및 해석

1.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차이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표준화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

펴보면 <표 4>와 같다.만 3,4,5세 과학적 태도 점수 중 만 3세 유아의

평균이 -.59(SD=.89)로 가장 낮았으며 만 4세 유아는 -.03(SD=.93),만 5세

유아의 평균이 .46(SD=.90)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유아 과학적

태도의 9개 하위 요인의 평균점수 또한 같은 양상을 보였다.이를 시각화

하면 <그림 2>과 같다.

만 3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하위요인의 평균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판성(M=-.58)점수가 다른 하위 용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만 4

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평균점수를 보면 하위 요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만 5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 하위 요인

중 객관성(M=0.44),비판성(M=0.45),끈기성(M=0.44)은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높았다.



-47-

<표 4>연령별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표준화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요인 집단 M SD

호기심

3세 (n=64) -.43 1.00

4세 (n=82) -.02 .98

5세 (n=87) .33 .90

적극성

3세 (n=64) -.47 1.00

4세 (n=82) .03 1.00

5세 (n=87) .32 .86

솔직성

3세 (n=64) -.49 .96

4세 (n=82) .03 1.00

5세 (n=87) .32 .86

객관성

3세 (n=64) -.49 .95

4세 (n=82) -.03 .98

5세 (n=87) .44 .84

개방성

3세 (n=64) -.42 .83

4세 (n=82) .05 1.00

5세 (n=87) .26 1.02

비판성

3세 (n=64) -.58 .83

4세 (n=82) -.03 .89

5세 (n=87) .45 .99

판단

유보

3세 (n=64) -.40 .92

4세 (n=82) -.04 .94

5세 (n=87) .34 1.00

협동성

3세 (n=64) -.41 .93

4세 (n=82) -.11 1.02

5세 (n=87) .41 .87

끈기성

3세 (n=64) -.50 .95

4세 (n=82) -.08 .93

5세 (n=87) .44 .92

전체

3세 (n=64) -.59 .89

4세 (n=82) -.03 .93

5세 (n=87) .4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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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차이

각 연령별 과학적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점수를 토대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에 의하면 세 집단의 전체 과학적 태도 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230)=24.92,p< .001).그

리고 세 연령 집단 간 과학적 태도의 차이가 하위 요인별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점수와 마찬가지로 9개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p<

.001).

구체적으로 과학적 태도에서 각 연령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

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우

선 과학적 태도 전체 점수의 차이를 보면 만 3세 유아(M=-.59)와 만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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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M=-.03),만 3세 유아(M=-.59)와 만 5세 유아(M=.46),그리고 만 4세

유아(M=-.03)와 만 5세 유아(M=.46)집단 간의 과학적 태도에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의 9개 하위 요인 중에서는 객관성,비판성,끈기성에서 만 3

세와 만 4세,만 3세와 만 5세,그리고 만 4세와 만 5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그리고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개방성에서는

만 3세와 만 4세,만 3세와 만 5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만 4세와 만 5세 유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판단유보와 협동성에서는 만 3세

와 만 5세,그리고 만 4세와 만 5세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반면,만 3세와 만 4세 유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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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유아의 연령별 과학적 태도의 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호기심

집단-간 21.41 2 10.71 11.69***

집단-내 210.29 230 .92

합 계 232.00 233

적극성

집단-간 22.83 2 11.42 12.55
***

집단-내 209.17 230 .91

합 계 232.00 233

솔직성

집단-간 25.09 2 12.54 13.94
***

집단-내 206.91 230 .90

합 계 232.00 233

객관성

집단-간 36.66 2 18.33 21.58***

집단-내 195.34 230 .85

합 계 232.00 233

개방성

집단-간 17.25 2 8.63 9.24
***

집단-내 214.75 230 .93

합 계 232.00 233

비판성

집단-간 39.38 2 19.69 23.51
***

집단-내 192.62 230 .84

합 계 232.00 233

판단유보

집단-간 20.25 2 10.13 11.00
***

집단-내 211.75 230 .92

합 계 232.00 233

협동성

집단-간 26.59 2 13.30 14.89
***

집단-내 205.41 230 .89

합 계 232.00 233

끈기성

집단-간 33.24 2 16.62 19.23***

집단-내 198.76 230 .86

합 계 232.00 233

전체

집단-간 41.32 2 20.66 24.92
***

집단-내 190.68 230 .83

합 계 232.00 23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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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유아의 연령별 과학적 태도에 대한 TukeyHSD 검증 결과

하위요인 집단 1 2 3

호기심

1.3세 유아 (M=-.43) -.42
*

-.76
***

2.4세 유아 (M=-.02) -.35

3.5세 유아 (M=.33)

적극성

1.3세 유아 (M=-.47) -.50
**

-.78
***

2.4세 유아 (M=.03) -.29

3.5세 유아 (M=.32)

솔직성

1.3세 유아 (M=-.49) -.51
**

-.82
***

2.4세 유아 (M=.03) -.32

3.5세 유아 (M=.32)

객관성

1.3세 유아 (M=-.49) -.53
**

-1.00
***

2.4세 유아 (M=-.03) -.46**

3.5세 유아 (M=.44)

개방성

1.3세 유아 (M=-.42) -.47
*

-.68
***

2.4세 유아 (M=.05) -.20

3.5세 유아 (M=.26)

비판성

1.3세 유아 (M=-.58) -.55** -1.03***

2.4세 유아 (M=-.03) -.48
**

3.5세 유아 (M=.45)

판단유보

1.3세 유아 (M=-.40) -.36 -.74
***

2.4세 유아 (M=-.04) -.38
*

3.5세 유아 (M=.34)

협동성

1.3세 유아 (M=-.41) -.30 -.82
***

2.4세 유아 (M=-.11) -.52
**

3.5세 유아 (M=.41)

끈기성

1.3세 유아 (M=-.50) -.42
*

.16
***

2.4세 유아 (M=-.08) -.52**

3.5세 유아 (M=.44)

전체

1.3세 유아 (M=-.59) -.57
**

-1.06
***

2.4세 유아 (M=-.03) -.49**

3.5세 유아 (M=.4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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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문제 2는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상관

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우선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n 과학적 태도 M SD

만 3세 어머니 64

흥미 30.59 5.61

인식 29.56 3.39

가치 33.48 5.18

전체 93.64 9.98

만 4세 어머니 82

흥미 30.59 5.04

인식 28.61 5.04

가치 35.22 4.41

전체 94.41 9.38

만 5세 어머니 87

흥미 29.68 5.92

인식 28.49 3.69

가치 34.38 4.31

전체 92.5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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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간에 상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8>와 같다.<표 8>에 의하면 만 3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단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끈기성과 어

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인 인식에서만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

타났다(r=-.247,p<05).

그리고 만 4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만 4세 유아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의 상관 결과는 <표 9>과 같다.만 3세 유아와 마찬가지로 만 4세 유

아의 과학적 태도와 만 4세 유아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간에도 유의

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만 5세 유아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의

상관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와 같다.<표 10>에서 보듯이 만 5세 유아

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5,p<05).이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과

학적 태도 하위 요인 중 호기심과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인

흥미(r=.249,p< 05),그리고 호기심과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227,p<01).유아의 과학적 태도 하

위 요인 중 적극성과 객관성의 두 요인 모두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인 흥미와 전체 점수 또한 같은 양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

났다.그리고 과학적 태도 하위 요인 중 판단 유보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

한 태도 하위 요인 중 인식(r=.273,p< 05),판단 유보와 전체 점수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r=.233,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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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만 3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의 상관분석 결과

호기심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

유보
협동성 끈기성 유아합 흥미 인식

호기심

적극성 .718**

솔직성 .427
**

.583
**

객관성 .599
**

.711
**

.601
**

개방성 .389
**

.346
**

.131 .190
*

비판성 .435
**

.565
**

.466
**

.497
**

.549
**

판단

유보
.336

**
.565

**
.469

**
.490

**
.328

**
.566

**

협동성 .579
**

.649
**

.407
**

.587
**

.514
**

.502
**

.439
**

끈기성 .580** .733** .459** .661** .450** .640** .713** .646**

유아합 .764
**

.880
**

.676
**

.803
**

.540
**

.750
**

.716
**

.779 .869
**

흥미 .016 .012 .063 .069 .091 .116 .068 .036 -.010 .062

인식 -.165 -.088 -.070 -.199 .031 -.102 -.058 -.098 -.247
*
-.155 .316

**

가치 .109 .074 -.039 .042 -.017 .111 -.036 -.001 .116 .058 .343
**

-.062

부모합 .009 .016 -.009 -.007 .053 .088 .000 -.014 -.030 .012 .848** .486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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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만 4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의 상관분석 결과

호기심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

유보
협동성 끈기성 유아합 흥미 인식

호기심

적극성 .787
**

솔직성 .569
**

.768
**

객관성 .625
**

.701
**

.828
**

개방성 .374** .287** .321** .518**

비판성 .695
**

.574
**

.622
**

.667
**

.463
**

판단

유보
.636

**
.535

**
.498

**
.530

**
.349

**
.648

**

협동성 .436
**

.401
**

.343
**

.446
**

.377
**

.437
**

.408
**

끈기성 .577
**

.600
**

.515
**

.507
**

.228
*

.546
**

.624
**

.539
**

유아합 .839** .837** .802** .852** .555** .818** .757** .638** .753**

흥미 .035 .031 -.012 -.074 -.043 -.119 -.022 .034 .122 -.003

인식 -.022 -.117 -.138 -.050 -.087 -.119 -.048 .070 .095 -.058 .247
**

가치 -.043 .007 -.002 -.025 -.087 -.010 .060 .021 -.018 -.014 .300
**

.020

부모합 -.012 -.034 -.071 -.074 -.104 -.123 -.006 .060 .101 -.035 .791
**

.60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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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만 5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의 상관분석 결과

호기심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

유보
협동성 끈기성 유아합 흥미 인식

호기심

적극성 .818
**

솔직성 .523
**

.616
**

객관성 .646
**

.746
**

.725
**

개방성 .352** .330** .390** .510**

비판성 .529
**

.606
**

.603
**

.640
**

.564
**

판단

유보
.614

**
.657

**
.487

**
.545

**
.210 .479

**

협동성 .546
**

.589
**

.574
**

.607
**

.485
**

.597
**

.523
**

끈기성 .630
**

.693
**

.497
**

.634
**

.419
**

.603
**

.711
**

.716
**

유아합 .808** .862** .761** .855** .595** .796** .748** .792** .841**

흥미 .249
*

.230
*

.047 .241
*

.115 .141 .154 .126 .156 .209

인식 .188 .149 .120 .126 .069 .124 .273
*

.074 .175 .187 .484
**

가치 .047 .079 .058 .108 -.036 .072 .119 .102 .138 .098 .285
**

.196

부모합 .227
**

.215
**

.093 .226
*

.075 .154 .233
*

.140 .207 .225
*

.855
**

.70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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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및 결론

1.논의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어머니의 과

학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연령에 따른 유아들의 과학적

태도의 특성을 알아보고 유아 과학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차이

첫째,유아의 과학적 태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만 3세 유아의 평균점

수가 가장 낮았고 만 5세 유아의 평균점수의 가장 높게 나타났다.과학적 태도의 하

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만 3,4세 유아는 하위 요인에 있어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만 3세 유아는 비판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았으며 만 5세 유아는 과학적 태

도 하위 요인에서 객관성,비판성,끈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상호작용적 교수법이 유아들의 과학적 태도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박영란,1999;이경민,2000)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학적 태도의 하위요

소인 객관성,비판성,끈기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탐구능력에서의

관찰하기가 향상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의

호기심,객관성,끈기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그러므로 관찰하기를 통해 유아들의 호

기심,끈기성,객관성이 증진되었고 토의하기를 통해 유아 스스로 객관성을 가지고 타

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성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무엇보다 과학 활동에서 유아들이 또래간의 토의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서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이는 언어적 측면이 유아들의 과학적 태도를 발달시킨다고 한 Stickland(1995)와

과학 활동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Elliot(1995)의 견해에

비추어 설명할 때 만 3세보다 만 5세가 언어적으로 더욱 발달을 이루게 됨으로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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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비판성의 요소,문제해

결을 위해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끈기성의 요소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 3세의 유아의 경우 비판성이 낮게 나온 것은 6세와 7세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가 이미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Davis-Seaver(1994)의

연구와 유아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여

3,4,5세 유아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그 결과 만 5세 유아인 경우 반응이 가능한 것으

로 나온 조선희․전명남(199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아의 과학적 태도는 인지적 발달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

진다면 그 결과로 과학적 태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지적 성장과 더불어 유아의 과학적 태도가 향상될 수 있

도록 유아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과학적 경험과 다양한 과학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과학적 태도의 연령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과학적 태도의 9개 하위 요인 중에

서는 객관성,비판성,끈기성에서 만 3세와 만 4세,만 3세와 만 5세,그리고 만 4세

와 만 5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개방

성에서는 만 3세와 만 4세,만 3세와 만 5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만 4세와 만 5세 유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판단유보와 협동성에서는 만 3세와 만 5세,그리

고 만 4세와 만 5세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만 3세와

만 4세 유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학적 접근에 의한 과학 활동이 만 4,5세 유아의 과학적 탐

구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배소정,2002)에서 두 집단간의 과학

적 태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에서 호기심,적극성,솔직성,

객관성 개방성,비판성,협동성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수법에

의한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9개 하위 요소 모두

주 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만 4세가 만 5세에 비해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개방

성,끈기성에서 더 높은 향상을 보였고 만 5세는 만 4세에 비해 객관성,비판성,판

단유보,협동성에서 높은 향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결과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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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협력하여 탐색하는 협동성과 다 활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판단유보와

같이 깊은 사고를 요구하며 과학에 몰입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욱 요구되는 특성들은 연령이 높은 만 4세와 만 5세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개방성과 같은 과학에 다가서고 받아들이는 자세로서 필

요한 특성들은 만 3세와 만 4세와 만 3세와 만 5세 유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라 태도의 발달경향이 서로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만

3,4세 유아들은 과학에의 접근에 필요한 태도 특성으로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개

방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만 5세 유아들은 과학의 이해에 필요한 태도 특성으로 판단

유보와 협동성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유아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자연스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되어지며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과학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연구문제 2.

연령별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첫째,만 3,4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 5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만 5세 유아의 어머니의 과

학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아의 과학적 태도 하위 요인 중 호기심,적극성,객관성,판

단유보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과학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유아의 과학적 탐구

심을 더욱 북돋아 주고,자극하게 되어 유아와의 과학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유아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것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가 유아들의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미란,1997;이수남,2001;백금

선,2007;이수진,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들이 이미 TV나 비디오,과학관련 서적 및 과학자에 대한 호

감 등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과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며 자녀를

위한 과학 활동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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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호기심,적극성,객관성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인 과학에 대

한 흥미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판단유보는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

인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과 함께 과학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 어머니들은 그렇

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과학에 대해 자기만의 역동적이며 탐구 중심적인 견해를 가

지기 쉬웠다고 했으며.과학을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보거나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

으로 본 어머니들은 과학을 더 개인적이고 역동적이며,탐구 중심적인 것으로 인식

한다고 했다는 연구결과(이수진,2008)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될 수 있다.이러한

인식은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과학 활동을 할 때 과학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며

과학 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을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가 유아들에게 탐구활동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흥미와 관심을 보이

게 되면 유아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것에

대해 과학 활동시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며,이용 가능한 증거를 고려

한 후에 판단하기,증거가 불충분하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때까지 판단 유보하기,

특별히 제시된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경분(2001)의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 둔 어머니의 유아과학교육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였는데 어머니의 유아과학교육 인식에서 어머니의 과학적 태도에 관한

인식이 높으면 유아과학교육의 탐구활동에 대한 인식과 유아과학교육의 개념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는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유

아의 과학 활동에 긍정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

과와 같이 어머니가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유아의 과

학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가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과

학 및 과학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아로 하여금 과학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성급한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등의

판단유보와 같은 과학적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

다.

과학 활동이 유아의 흥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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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유아 스스로의 의도에 따라 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이

처럼 과학 활동의 주체는 유아이므로 그들의 흥미,욕구는 과학교육의 시작점이며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고 관심을 끄는 주변의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직접 활동으

로 연결시킬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즉 사물과의 직접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과학적 태도를 구성해 나간다.그러기 위해서는 유아스

스로 직접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발하게 이루

어질 때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가 유아에게 긍정적이 효과를 가

져 오는 것처럼 어머니가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어

머니와 유아가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어머니가 가진 과학에 대한

지식보다 과학적 소양을 가진 태도를 통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교

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과학 내용 지식이나 과학교수법 뿐만 아니라 폭넓게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62-

2.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의 과학적 태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만 3세 유아의 평균점

수가 가장 낮았고 만 5세 유아의 평균점수의 가장 높게 나타났다.과학적 태도의 하

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만 3,4세 유아는 하위 요인에 있어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만 3세 유아는 비판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았으며 만 5세 유아는 과학적 태

도 하위 요인에서 객관성,비판성,끈기성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의 연령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과학적 태도의 9개 하위 요인 중에서는

객관성,비판성,끈기성에서 만 3세와 만 4세,만 3세와 만 5세,그리고 만 4세와 만

5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호기심,적극성,솔직성,개방성에서

는 만 3세와 만 4세,만 3세와 만 5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만 4세와 만 5세 유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판단유보와 협동성에서는 만 3세와 만 5세,그리고 만 4

세와 만 5세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만 3세와 만 4세

유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만 3세,4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 5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만 5세 유아의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아의 과학적 태도 하위 요인 중 호기심,적극성,객관성,

판단유보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호기

심,적극성,객관성은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인 과학에 대한 흥미와 유

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판단유보는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인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만 3세,만 4세,만 5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

으나 대체로 과학적 태도 연구에 있어서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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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과학적 태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만 3세,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만 3세,만 4세 유아의 과학적 태도 및 과학적 탐구 능

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없는 실정이라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비교․검토할 수

없었다.추후에는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유아과학 교수방법

의 적용 및 태도의 측정,현장적용에의 시사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유아 과학 교육의

연구 폭을 넓혀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과학에 대

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찰과 면담을 통한 질

적인 연구를 병행 실시하여 어머니의 내․외적 요인에 따른 과학에 대한 태도를 연구

한다면 과학 교육에 적용할만한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도구를 교

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의 과학적 태도 및 과학에 대한 태도의 검사 도구는

개발되어 있으나 유아들의 부모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연구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유아들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 연구가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형성에 도움

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과학교육에서 유치원과 가정의 적절한 상호작용의 필

요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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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도구

<부록 2>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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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태도 검사방법★

<실험방법-15분~20분정도 소요>

① 4명의 유아들을 한 조로 하여 동그랗게 앉게 한 후 물, 간장, 쌀알,클  

   립, 콩, 플라스틱 구슬을 불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4/5만큼 넣은 후,  

   책상 가운데에 놓는다.

② 유아들에게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뚜껑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추  

   측해 보게 한다.

③ 유아들의 추측이 끝나면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끼리 짝지어 보게 한다. 

④ 유아들이 비슷한 통을 모두 짝지으면, 왜 그렇게 짝지었는지 질문하고  

   유아들의 대답을 들어본다.

⑤ 뚜껑을 열어 비슷한 소리가 나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다.

⑥ 통의 뚜껑을 다시 닫은 후, 검사자는 새로운 같은 내용물이 담긴 검은

   색 통 여섯 개를 주고 검은색 통 속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  

   는 것을 찾아 짝지어 보게 한다.

⑦ 유아들이 짝지은 통의 뚜껑을 열어 보고 통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게 한

   다.

⑧ 유아들에게 되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한다.

⑨ 검사를 하면서 설문지에 체크한다.

<부록 1> 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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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평 가 준 거

점 수

전혀 별로 그저 상당히 매우 총

점1 2 3 4 5

호기심

1. 질문을 자주 하는가? 

2.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3.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가?

적극성

1. 실험이나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가?

2.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3. 의문나는 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가?

솔직성

1. 자신이 예상한 점이나 관찰한 점을 그대로 나타내는가?

2. 어려운 점이나 안되는 점을 그대로 나타내는가?

3. 활동결과를 그대로 나타내는가?

객관성

1. 사물을 자기가 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는가?

2. 결론을 내릴 때 실험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

3. 문제해결에 있어서 몇 가지 가능하나 해결책을 고려하는가?

개방성

1. 자기주장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가?

2.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는가?

3.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가?

비판성

1.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2. 질문을 성급히 내리지 않는가?

3. 어떤 주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가?

판 단

유 보

1.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자료를 찾는가?

2. 결론을 성급히 내리지 않는 편인가?

3.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는가? 

협동성

1. 실험활동에 있어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가?

2. 소집단 전체의 생각이 드러나는가?

3. 실험 후 정리정돈을 같이 하는가?

끈기성

1. 실험도중 실패했을 때 반복하여 실험결과를 찾으려 하는가?

2.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3.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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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도구

어머니의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학부모님께 설문지를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본 설문지는 어머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

료이며 본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과학적 태도가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어머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모쪼록 성실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본 조사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11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연 구 자 정 은 주

논문지도교수 이 정 화

<응답자 현황>

연령 만 ( )세 성별 여( ) 남 ( )

학력
초등학교졸 ( ) 중학교졸 ( ) 고등학교졸 ( )

전문대졸 ( )4년제대졸 ( )석사학위소지 ( )박사학위소지( )

소득수준
월100만원이상( ) 월200만원이상( ) 월300만원이상( )

월300만원이상( ) 월400만원이상( ) 기타( )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 )아버지( )조부모 ( )기타 ( )

자녀연령 200 년 월 일 자녀성별 여아( ) 남아 ( )

자녀이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 )단설유치원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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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과

학

적 

태

도

에 

대

한

흥

미

 1. 나는 과학활동에 관심이 있다.

 2. 나는 과학적 지식을 배우는데 적극적이다.

 3. 과학은 흥미로운 과목이다.

 4. 나는 과학적인 문제 해결을 좋아한다.

 5. 나는 과학적 탐구를 좋아한다.

 6. 과학과 관련된 일은 지루하다

 7. 과학적인 지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8. 과학관련 내용의 TV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는 재미  

    없다.

 9. 나는 과학관련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  

    다.

과

학

 및 

과

학

자

에

대

한

인

식

10.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동료 과학자를 제외하고는

    친구를 거의 사귀지 않는다.

11. 과학자들은 종종 별난 행동을 한다.

12. 과학자들은 보통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낸다.

13. 과학자들은 과학의 실용성에는 관심이 없다.

14.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연

    구 분야에만 관심이 있다.

15. 과학자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연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기도 한다.

16. 나는 과학적 지식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과학은 주로 새로운 도구를 창안해 내기 위한 행

    위이다.

18. 과학의 발달은 일부 분야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의 삶을 통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 각 문항을 읽으시고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V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신속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77-

과

학

의 

사

회

적 

가

치

19. 과학자들은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0. 현대사회에서 과학교육은 불가피하다.

21. 과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

    다.

22. 과학교육은 훌륭한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한다.

23. 과학에 관한연구는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24. 인간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분야에

    서 중요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25.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

    하다.

26. 과학교육은 사람들이 좀 더 논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7. 지속적인 과학연구를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국가

    의 공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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