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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Analysis on the 10th- Grade T extbooks of Science in 7th Curriculum by

Klopfer s T 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H w an g , Jin - S u n

M ajor in s c i en c e e du c at ion

Graduat e S chool of Educat ion , Puky ong N ational Univ er sity

(Supervised by professor , Kim , Sung - Boo, Ph . D)

T his study w as to analyze on the 10th- Grade(1st Grade of high

school) T extbooks , 「science」, of T 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on 7th curriculum, and thereby to give teacher s insights

into rearranging and using the textbooks for their educational

conditions . By means of Klopfer ' s T 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

well- known as a framew ork appropriate for classification of science

education objectives focusing on exploring processes, the science book

'Science ' w ere analyzed as to how much their learning objectives

accord with the education objectives of curriculum .

In this study, it w as found out that the education objectives of the



7th science curriculum properly included all the areas of Klopfer ' s

objectives categorization . and especially they emphasize Appl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Methods (category F0), Attitudes and

Interest s (category H0), Orientation (category I0). But the science

textbook based on the 7th curriculum was assigned 51%, 24% of their

objectives to some areas such as Knowledge and Comprehension,

Scientific Exploring Processes (category A0~E0).

Compared to NST A, those percentage are 4% higher in the part of

Knowledge and Comprehension and 6% lower in the part of Scientific

Exploring Processes . All the rest of it s learning objectives were

assigned 7%, 3%, 6% to each area such as Appl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Methods (category F0), Attitudes and Interest s (category H0),

Orientation (category I0).



Ⅰ . 서론

Ⅰ -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우리나라

의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교육과정을 통

하여 상위 수준의 교육목표에서부터 각 교과의 목표와 내용, 지도와 평가

의 지침 등이 제시된다. 교육과정에 의하여 각 교과의 목표와 내용의 범위

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교과서가 제작되고 이 교과서가 학교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과거의 국정교과서는 물론이고 제 5차 교육

과정까지도 교과서를 학교 교육의 학습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로 삼

아왔다. 그리고 1992년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기존의 학교

교육의 기준에서 학습 자료로서는 가장 잘된 자료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그리고 창의력, 상상력,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차 교육과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2000년도부터 새로이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중학교부터

점차 시행되어 2002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질 높은 교과, 합리적인 교과 제도의 구성방안으로 마련

된 고등학교 과학교과 통합 교과서인 「과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

학」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

는 현실적 유능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정된 「과학」교과서

가 교육과정 개편의 근본적 취지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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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과학교과서 편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과학」이 취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먼저 살핀 뒤,

「과학」의 목표와 내용이 적절한가를 논의할 것이다. 「과학」은 열린 교

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은 높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편찬된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3배

정도 많다. 이렇듯 많은 과목들을 이수하기 때문에 교과 당 배당되어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즉 많은 교과목들을 적은 시간동안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관련 교과들을 통합하여 조직함

으로써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도록 교과목을 조정하

자는 것이 통합 교육과정이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현대 교육과정에서 하나

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2년부터 적용된 6차 교육과정에서 「공통과

학」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편찬된 교과서이다.

1960대의 학문적 교육과정의 강조로,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에 있어 지나

치게 학문성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과 내용이 점차 실생활과 분

리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를 현실과 고립된 독자적인 독립분야로 인식

하게 함으로써 학급의 흥미는 저하되고, 동기 유발도 어려워지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현실적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

술을 교육내용에 다루어 보고자하는 교육과정이 ST S 교육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갖는 「과학」을 교육부 선정 내용 준거와 교과서의 내용

준거 학습목표를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과학 교육목표 분석틀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과학 교

육과정의 평가에 적합한 교육목표 분류체계로 알려진[9] Klopfer의 교육목

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과

학」교과서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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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서 시대의 교사들이 여러 가지 교과서를 재

구성하여 각각의 실정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함을 물론, 교육목표에 부

합되는 교과서가 제작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Ⅰ - 2 . 연구의 제한점

(1)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에 의해 교육목표를 분류함에 있어 주관

성을 배제, 객관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분류 체계상 애매한 내용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2) 본 연구는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일반

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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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Ⅱ - 1 .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천 [8]

해방 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

다. 그 시대적 구분은 중요한 교육령의 고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우리나

라 시대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은 제 1 차 교육과정 (1955년 제정),

2 차 교육과정 (1963년 제정), 제 3 차 교육과정 (1973년 제정), 제 4 차

교육과정 (1981년 제정), 제 5 차 교육과정 (1987년 제정), 제 6 차 교육과

정 (1992년 제정), 제 7 차 교육과정 (1997년 제정)으로 개정되어 왔다. 현

재의 교육과정은 1997- 12호 교육령의 고시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되어 현

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제 7차 교육과정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적용되는 제 1992- 11호 교육령의 고시이후의 제 6차 교육과정이

같이 적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과학과를 중심으로 그 변천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교수 요목기(1946~1954)

1945년 광복 후 우리나라는 교육심의회를 발족시켜 교육의 방침을 마련

하였다. 이듬해 교수요목 이란 이름으로 교과 명, 학년, 총 이수 시간 수

및 내용만을 나열한 간결한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이 교수요목에서 초급

중학교의 과학은 물상과 생물을, 고급 중학교의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을,

농업학교에서는 과학을, 상업학교에서는 이과를 각각 이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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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교육 과정기(1945~1963)

이 기간에는 교과 과정기 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45년 교

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공포로부터 1963년 새로운 교육과정이 공포될 때

까지의 기간이다.

이때, 중학교는 물상과 생물을 통합하여 「과학」으로 하였고, 고등학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4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당시의 교육 사조인 미국의 진보주의에 의한 생활

경험을 중시한 교육과정이었으며, 체제 면에서도 목표와 내용을 별도로 구

성하여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과학과의 목표를 일상생

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여, 합리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태도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습관화하는데 두었다.

(3) 제 2차 교육 과정기(1963~1973)

이 기간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시기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고, 개정의 요점으로는 기초 학력의 충실,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일관성 유지, 생활 경험 중심의 종합 지도를 강조하

였다.

이때부터 고등학교의 교과 단위제를 채택하고, 교과 활동, 반공 도덕생

활, 특별활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과학 교육과정은 과학적인 생활

태도 육성에 주력하여 과학 기술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과학 기술 교육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육 내용도 실제적인 경험이나 문

제에서 선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 중심의 과학 교과 지도는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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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차 교육 과정기(1973~1981)

우리나라에서 생활 중심의 과학 교육이 실시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1957

년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한 과학 교육 혁신 운동이 일어나, IPS , ISCS중

학과학 과정 등 새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새 과학과 교

육과정은 종래의 과학에 대한 단편적 지식의 전수를 지양하고, 과학의 지

식을 구조화하여 제공하며,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생활

중심 과학 교육에서 완전히 탈피한 탐구중심, 학문 중심의 과학 교육과정

을 개정, 공포하게 되었다.

(5) 제 4차 교육 과정기(1981~1987)

1973년에 개정된 혁신적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실시한 결과, 학습 내용

의 과다, 기초 교육의 소홀, 전인 교육의 경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한편, 1980년 7월30일 학교 교육의 정상화 조치로 교육과정의 개정

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과학의 기본 개념의 이해, 탐구 능력의 신장, 과학적인 태도 함양을

강조하였다.

(6) 제 5차 교육 과정기(1987~1992)

이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아 이를 완화하는 방향

으로 내용 수준과 배열을 조정하고, 실생활 문제를 약간 다루었다. 과학 교

육의 목표로는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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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7) 제 6차 교육 과정기(1992~1997)

제 5차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정한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는 교육과정 결정 분권화에 따른 시, 도교육청과 학교 재량

권의 확대,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및 다양한 이수과정과 교과목의 개설,

필수 과목의 축소와 선택과목의 확대, 교육 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학

습량과 학습 수준의 조정, 그리고 학습 부담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8) 제 7차 교육과정기 (1997 ~)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

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그에 따른 목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는데 있으며,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주 내용

으로 하고 있고 , 운영적인 면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

습자 중심의 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

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제도적인 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있

다.

해방 이후 고등학교 과학과 과목 편제 및 단위수의 변천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과학교과의 과목들은 선택과

필수가 반복되어 왔고, 이제는 10학년의 과학만이 필수이고, 다른 과목들은

학습자의 선택에 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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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고등학교 과학과 과목 편제와 단위수의 변천

교과

명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편

제

단

위
편제

단

위
편제

단

위
편제

단

위
편제 단위 편제

단

위
편제

단

위

물리 8
Ⅰ문

Ⅱ자

6

12

문

:택2

자:

전부

이수

8

- 10

Ⅰ공

Ⅱ자

4

- 6

4

과학

Ⅰ

과학

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10

(공통)

8

(인,자)

8자

8자

6택1자

6택1자

공통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각Ⅰ,Ⅱ

8

Ⅰ4

Ⅱ8

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각Ⅰ,Ⅱ

6

4

Ⅰ4

Ⅱ6

화학 택2 8
Ⅰ문

Ⅱ자

6

12

8

- 10

Ⅰ공

Ⅱ자

4

- 6

4

생물 8
Ⅰ문

Ⅱ자

6

12

8

- 10

Ⅰ공

Ⅱ자

4

- 6

4

지구

과학
8

공통

필수
4

8

- 10

Ⅰ공

Ⅱ자

4

-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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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2 .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8]

교육부가 밝힌 과학교육과정에 대해고등학교 과학과 과목의 구성 및

「과학」의 개발 방향, 그리고 선택과목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고등학교 과학과 과목의 구성

제 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교과목은 국민 공통기본교과인 「과학」, 일

반 선택과목인 생활과 과학 , 심화 선택 과목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의 Ⅰ과Ⅱ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이후에는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을 두어 선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교과목 학교급 별 교과

목을 보면[표2]와 같다.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3~6 7~9 10 11~12

과목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과학」

일반선택 「생활과 과학」

심화선택

물리ⅠㆍⅡ,

화학ⅠㆍⅡ

생물ⅠㆍⅡ

지구과학ⅠㆍⅡ

[표2]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교과목

- 9 -



(2)「과학」의 개발 방향

가. 10학년 과학의 성격

10학년은 10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이며, 고등학교라

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또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 을 이수하는 학

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10학년은 9학년까지와는 달리 특수성을 살릴 필요

가 있다.

10학년 과학의 교육과정은 국민 기본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의 교육과

정이라는 의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각 분야별

로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의 공통 과

학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을 개발되었다.

특히, 공통과학 이 강조하는 탐구 학습과 환경 친화적인 성격은 새 교육과

정의 기분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써, 공통과학 의 탐구영역과 환경 영

역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0학년 교육과정은 선행되는

학년의 내용 구조인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등 4개 분야에 더하여 탐구

와 환경 을 추가하였다.

나. 심화 과정의 개발

기본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할 기본 필수 내용으로

구성하고, 심화ㆍ보충 과정은 학습 능력에 대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이 가능하도록 기본 과정에 근거해서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

로 학습하게 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배제하고, 기본 학습을 성공적으

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과제 학습이나 활동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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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을 심화하여 학습의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반면에 보충학습은 기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이다.

심화ㆍ보충 형 교육과정의 운영은 같은 학급 내에서 동시에 분단을 달리하

면서 심화 학습과 보충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운영은 [그림1]과 같

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1. 기본과정과 심화ㆍ보충과정의 운영 방안

기본과정
심화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보충과정 보충과정 보충과정

다. 체계적인 학습내용의 구성

지식과 탐구 분야를 세분화하여 과학 교과의 전 과정을 걸쳐서 중요한

요소가 누락됨이 없이 내용의 연계성을 유지하였다. 지식은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의 4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각 분야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든 학년에 걸쳐서 각 영역의 내용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를 설

정하였다. 과학과의 내용체계는 [표3]과 같다.

라. 다양한 탐구 학습 활동의 강조

새 교육과정에서는 [표3]과 같이 탐구를 탐구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구분

하였다. 탐구 과정은 다시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를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기초 탐구는 탐구의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탐구 요소를 말하

며, 통합 탐구는 기초 탐구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보다 고차원적인 탐

구요소를 말한다. 그리고 탐구 활동은 탐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등을 포함시켜, 가

능한 학습이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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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학

년

지 식

탐구

탐구

과정
탐구활동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1 *2 *3

3

- 자석놀이

- 소리내기

- 그림자놀이

- 온도재기

- 주위의 물질

알아보기

- 여러가지 고체의

성질 알아보기

- 물에

가루물질녹이기

- 고체 혼합물

분리하기

- 초파리의

한살이

- 어항에

생물기르기

- 여러가지 잎

조사하기

- 식물의 줄기

관찰하기

- 여러가지

돌과 흙

- 둥근지구,둥

근달

- 맑은날,

흐린날

4

- 수평잡기

- 용수철늘이

기

- 열의이동

- 전구에

불켜기

- 여러가지 액체의

성질 알아보기

- 혼합물 분리하기

- 열에 의한

물체의 온도와

부피의 변화

- 모습을 바꾸는

물

- 여러가지

동물의 생김새

- 동물의 생활

관찰하기

- 동물의 생활

관찰하기

- 별자리 찾기

- 강과 바다

- 지층을

찾아서

- 화석을

찾아서

5

- 물체의 속력

- 거울과렌즈

- 전기회로꾸

미기

- 에너지

- 용액 만들기

- 결정만들기

- 용액의

성질알아보기

- 용액의 변화

- 꽃과 열매

- 식물의 잎이

하는일

- 작은

생물관찰하기

- 환경과 생물

- 날씨 변화

- 일기예보

- 흔들리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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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과학과의 내용체계[8]

: 학습 활동시 활용빈도

*1 관찰,분류,측정,예상,추리등, *2 문제인식, 가설설정,변인통제,자료변환,자료

해석,결론도출,일반화등, *3토의,실험,조사,견학,과제연구등

6

- 물속에서의

무게와

압력

- 편리한

도구

- 전자석

- 기체의 성질

- 여러가지기체

- 촛불관찰

- 우리몸의

생김새

- 주변의 생물

- 쾌적한 환경

- 계절의변화

- 물의 여행

- 화산과

암석

- 태양의

가족

7

- 빛

- 힘

- 파동

- 물체의

세가지 상태

- 분자의 운동

- 상태 변화와

에너지

- 생물의 구성

- 소화와 순환

- 호흡과 배설

- 지구의

구조

- 지각의

물질

- 해수의

성분과

운동

8

- 여러가지운

동

- 전기

- 물질의 특성

- 혼합물의

분리

- 식물의

구조와

기능

- 자극과 반응

- 지구과 별

-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9

- 일과에너지

- 전류이

작용

- 물질의 구성

-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 생식과 발생

- 유전과 진화

- 물의

순환과

날씨변화

- 태양계의

운동

10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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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과목의 개발 방향

국민 공통 기본 과정을 마친 11학년부터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이수 단위 배당 기준에서 일반 선택과목인

생활과 과학 과 심화 선택 과목인 물리ⅠㆍⅡ, 화학ⅠㆍⅡ, 생물ⅠㆍⅡ, 지

구과학ⅠㆍⅡ에 배당된 시간은 Ⅰ에 4단위이고,Ⅱ가 6단위이다. 그리고 Ⅰ

을 이수하여야만 Ⅱ를 이수할 수 있다.

가. 생활과 과학 의 개발 방향

생활과 과학 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과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4단위이다. 이 과목은 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가 이용되는 경우를 제시하여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과학

적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 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 심화 선택과목의 개발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에 따라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Ⅰ과

Ⅱ중에서 어느 것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원하는 학생은 희망에 따라 자

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Ⅰ을 이수한 다음에야 Ⅱ를

이수할 수 있다. 물론 과학과 4과목 중에서 Ⅰ, 한 과목만을 이수할 수도

있고, 모두 이수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Ⅰ을 이수한 다음에

Ⅱ를 원하는 과목만큼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에 따라 물리Ⅰ, 화학

Ⅰ, 생물Ⅰ, 지구과학Ⅰ만을 이수하는 학생을 위하여, Ⅰ은 기초적인 내용

으로 구성하면서도 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는 각 과목의 Ⅰ을 이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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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Ⅱ를 선택한 학생들은 각 과목에 흥미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Ⅰ에서 학습하지 않

은 내용을 중심으로 Ⅱ의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Ⅱ - 3 . 10학년 과학과 교육 과정 [8]

(1)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성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 10학년은 제6차 교육과정 공통과학보다 주당 1시

간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는 심화 보충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을 종전

보다 30%정도 줄었다.

기본적으로 건전한 민주 시민을 키우기 위한 제도상의 변화가 국민 공통

기본 과정 체제의 도입이다. 이 체제하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필수

과목 이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하여 전공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해준 것이 큰 변화이다. 이러한 욕구

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심화 보충형 교육

과정을 도입하였다. 이 과정은 심화 과정을 통하여 좀 더 우수한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여 줄 뿐만 아니라 보충과정을 통하여 부진한 학생들의 부족

한 학습을 보충하여 줄 기회도 갖게 된다. 학습 활동은 종합적인 탐구 학

습 활동을 강조하였다. 교육 과정상에는 학습 내용에 따른 탐구 활동을 명

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획일적인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학습이 진행되

- 15 -



지 않고 교과서 개발자와 교사가 학생에게 알맞은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

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적절하고 다양한 탐구 학습 활동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다.

(2)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는 총괄 목표와 4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

다.

총괄목표는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며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진다 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

용한다. (인지적 측면)

②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를 활용한다.

(탐구 과정 측면)

③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정의적 측면)

④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를 바르게 인식한

다. (과학 기술 사회와의 관계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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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의 내용

교육부가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과학」교육과정내용은 다음과 같

다.[13]

단원 교육 과정 내용

가. 탐구
과학자가 하는 일, 과학에서의 탐구, 과학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나.

에너지

1.힘과에

너지

①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작용할 때의 운동을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② 충돌이 일어날 때,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의 변화를 이해한다.

2.전기에

너지

① 전류의 여러 가지 작용을 이해하고, 전기

에너지의 이용을 조사한다.

②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예를

찾는다.

3.파동에

너지

① 파동의 종류를 알고, 여러 가지 예를 찾는다.

② 파동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파동의

전파와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한다.

4.에너지

전환

① 여러 가지 에너지의 전환을 이해한다.

② 에너지의 흐름과 보존을 이해한다.

심화과정

비탄성 충돌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 알아보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간단한 스피커 만들기

소음이나 진동을 줄이는 방법 찾아보기

여러 가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 찾아보기

다. 물질

1.전해질

과

이온

① 물질과 그 수용액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실험을

통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과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는 물질로 구별하고, 이를 전하를 띠는

입자 모형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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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질

2. 산과

염기의

반응

① 대표적인 산과 염기의 성질을 관찰하고, 이를 이온

모형으로 설명한다.

②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지시약의 색 변화와 온도

변화를 관찰하고, 이 반응을 이온 모형으로 설명한다.

3.반응속

도

① 금속의 부식, 불꽃 반응과 같은 빠른 화학 반응의

실험을 통하여 반응 속도를 비교한다.

②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온도, 농도 등의 요인이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③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반응 속도와 관련 있는

예를 들고 설명한다.

심화과정

염화구리(Ⅱ) 수용액의 전기 분해 실험하기

천연 지시약을 만들어 주위에 있는 용액의 액성

조사하기

반응 조건에 따른 반응 속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

하기

라. 생명

1.물질대

사

① 물질 대사와 관련된 효소의 작용과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한다.

② 광합성과 생물의 호흡을 연관지어 이해한다.

2.자극과

반응

① 감각 기관에 따라 자극을 수용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이해한다.

② 체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경과 호르몬의 조절

작용을 이해한다.

3.생식

① 사람의 생식 기관의 구조와 생식 세포의 형성을

이해한다.

② 여성의 생식 주기와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모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심화과정

무산소 호흡의 예 조사하기

여러 가지 동물의 빛에 대한 반응 조사하기

인공 수정에 대하여 조사·토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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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 「과학」의 교육내용

마. 지구

1.지구의

변동

①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를 비교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② 판의 경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판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지질 현상을 설명한다.

2. 대기와

해양

①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일기와 기후 변화를 설명하고,

우리 생활과 관련짓는다.

② 우리 나라 주변의 수온과 염분의 자료를 분석하여

해수의 특징을 비교하고, 우리 나라

주변의 해류를 조사한다.

마. 지구

3.태양계

와

은하

① 태양계 구성원의 특징, 태양의 구조와 특징 및 별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한다.

② 우리 은하의 형태와 은하의 구성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외부 은하 분류 및 외부 은하의 공간적

분포를 통하여 우주의 광활함을 이해한다.

심화과정

지각 물질의 종류와 그 쓰임새를 생활과 관련지어

조사하기

사각 수조 안에 잉크로 염색한 얼음물의 확산 관찰하기

물체의 색깔에 따라 물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실험하기

바. 환경
생물 농축, 산성비, 온실 효과, 소음 등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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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과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의 비교

고등학교 1학년에 학습하게 되는 과학교과인 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

과 7차 교육과정의 「과학」을 비교하면 [표5]와 같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7차 교육과정을 6차 교육과정과 내용면에서 비

교해 보면 10- (2)의 물질에서 반응속도 만 포함하고, 그 외에는 학습량 축

소라는 의미에서 삭제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3)힘과 (4)에너지를 통합하

여 재구성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 10- (3)의 에너지 단원으로 통합하였다.

또 6차 교육과정의 (4)에너지 단원의 열, 태양, 화학, 생물에너지는 삭제하

여 학습량을 축소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힘과 에너

지, 파동에너지 단원이 신설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 (5)생명단원의 영양

과 건강, 유전은 7차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고 물질대사 가 신설되었다. 이

는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6차 교육과정의 (6) 지구

단원의 지질연대는 삭제되었고 (7) 현대 과학과 기술단원의 자정작용, 역

전층, 방사능도 삭제되어 학습량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간

배당은 공통과학이 8단위에서 과학은 6단위로 줄어 학습량은 축소되었지만

전체 학습량은 6차와 7차 교육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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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기본

방향

ㆍ지식과 탐구과정의 학습을

중시

ㆍ실생활과의 관련성 강조

ㆍ실생활과의 관련성 강조

ㆍ학교급 간 연계성 유지

ㆍ지식과 탐구과정 및 탐구

활동의 학습을 중시

ㆍ과학 학습에 흥미와 관심 제고

ㆍ실생활과의 관련성 강조

ㆍ학습량 감축, 학습내용의

연계성 유지

시간

배당

기준

ㆍ1학년 : 공통과학(8단위) ㆍ1학년 : 과학(6단위)

ㆍ2~3학년

물리Ⅰ,화학Ⅰ,생물Ⅰ,지구과학Ⅰ

(4단위)

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

(8단위)

ㆍ2~3학년

생활과 과학(4단위)

물리Ⅰ,화학Ⅰ.생물Ⅰ,지구과학Ⅰ

(4단위)

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

(6단위)

목표

ㆍ총괄 목표와 4개의

하위목표를 제시

ㆍ교사 중심으로 진술

ㆍ국민 공통기본과정의 과학과

목표를 총괄목표와 4개의 하위

목표로 제시

ㆍ학생 중심으로 진술

체제
ㆍ지식 영역과 기본적인 탐구

영역으로 구성

ㆍ지식과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으로 구성

ㆍ심화ㆍ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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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고등학교 과학과 신 구 교육과정의 내용 비교

내용

(1)탐구

(2)물질

(3)힘 : 운동의 기술, 운동의

법칙,힘의 법칙

(4)에너지:

열,태양에너지,전기에너지,화

학에너지,생물에너지,에너지

의 흐름과 보존

(5)생명: 영양과 건강, 자극과

반응, 생식, 유전

(6)지구

(7)환경: 자정작용,

생물농축,산성비,온실효과,역

전층,소음,방사능등

(8)현대과학과 기술

10- (1)탐구

10- (2)물질

10- (3)에너지 : 힘과

에너지,전기에너지,파동에너지,에

너지 전환

10- (4)생명:물질대사, 자극과 반응,

생식

10- (5)지구 : 지구의 변동, 대기와

해양, 태양계와 은하

10- (6)환경:

생물농축,산성비,온실효과,소음,방

사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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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4 . 교육 목표와 평가의 필요성

(1) 교육목표와 평가의 필요성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목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 학습과

정, 평가)등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수업에서의 교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해준다.[23]

둘째, 학생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사가 교수 자료를 선정하고,

수업과정이나 교수 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17]

셋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23], 적절한 평

가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가 의도하는 교수목표를 전달하는데 도움은

준다. 더 나가가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25]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교육목표가 선정되는 데는 다양

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교육목표의 성취가능성의 관점에서 학생

과 교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 목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서는 학생의 현재의 특징이나 미래의 목표, 사회의 변천, 교사와 학교의 교

육 철학 등에 있어서 교육목표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T yler는 학습자의 흥

미(interest s )와 필요(needs)의 연구, 목표선정 당시의 사회연구, 교과, 철학

등에 의해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정보와 자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

다.[23]

평가는 위에서 말한 목표를 학생이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

으로 교육의 의도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목표

의 선정의 타당성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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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평가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평가는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평가는 다

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15]

첫째, 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교육목표를 선정하고 세분화하는데 기여한

다. 평가를 통해서 설정한 교육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 어떤 학생들에

게 적합한 것인지, 목표의 교수 순서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 평가는 일반적인 형태로 진술된 교육목표를 보다 자세한 단계로 세

분화 시켜서 교수 학습과정에 도움을 준다.

둘째,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 기여를 한다. 평가를 통해서 학

습을 하는데,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로 학습을 할 경우가 가장 효과적

인 경험의 조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수학습과정의 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어떤 교수 방법이 어

떤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알 수 있고,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의 상태를 알아

서 그 수업을 수정하고 적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Bloom의 교육목표 분류 체계

교육에서 목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제시를 한 최초의 것으로 Bloom등이

제시한 교육목표 분류학(T axanomy of Educational Objective)이 있다.[17]

Bloom등(1965)은 교육을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 정의적 영역

(affective domain ), 심체적 영역(psychometer domain )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과학교육에 영향을 준 것은 주

로 인지적 영역의 것이다.[20] 인지적 영역의 분류체계는 지식(knowlege),

이해(comprehension ), 적용(application ), 분석(analysis ), 종합(systhesis ), 평

가(evaluation )이다.

태완순등에 의하면 인지적 영역은 크게 지식과 이 지식을 산출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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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연관된 지적 능력 및 기능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의 영역

에는 이미 학습된 정보를 평가 시에 회상(recall)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적

능력 및 기능의 측면에는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영역 자료나 문제를

다루는 조직된 조작방안(mode of operation)또는 일반화된 기술

(techniques)에 관련된 목표들이 포함된다.[20]

과학학습 평가를 위한 과학교과의 평가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6]와

같이 Bloom 등이 제시한 행동범주의 차원에 교과 내용 범주의 차원을 더

해 이차원적 분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표6]에 제시된 학습 평가틀은 이원목적 분류표라 불리며 행동과 내용의

이원적 범주요소를 포함한 평가목표들이 이 표의 A,B,C등의 칸(cell) 에 배

치된다.

Bloom등의 교육목표 분류학은 최초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분류학은 학생의 행동 영역을 제시했고, 내용의 영

역은 교과전문가에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분류학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

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교육목표 분류틀로 이용하는

데는 특이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을 위한 분류체계가 요구되

었으며, 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가 이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

다.[19]

[표 6].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틀을 이용한 과학학습 평가틀

행동

내용

지적능력과 기능
정의적 신체적

지식 이해 적용 분석

물질의 구조 A

힘과 운동 B E

지구와대기 D F

생명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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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 체계

가. Klopfer의 과학교육 목표분류체계의 발전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Bloom등이 제시한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교육에 맞게 교육목표와 교과내용을 상세화한 것이

다.[9]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Bloom분류학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과학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8][20][21]

첫째,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특수성

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둘째, 인지적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

식, 이해, 적용 정도이고, 분석, 종합, 평가 범주 간에 일부 위계관계를 찾

을 수 없다. 셋째, 산물(product )로서의 지식과 과정(process )으로서 지식

사이의 연관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째, 영역 간 중복이 불가피하며 과

학 실험 실습 능력과 관련이 있는 심체적 영역의 분류들이 제시되지 않았

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추상적이고 나열식이었으나, 금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행동주의 교육 운동가들에 의해 전개된 행동 목표 운동에 의해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이 목표들을 조직화할 교육목표 분류체계들이 작성되

어 교육계에 파급되었다.[23]

과학교육계에서는 교과의 종류나 학년별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분류체계로 제시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과학 교육에 적용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적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과학교육사

조를 반영하여 과학교과의 특수성이 고려된 과학 교육목표체계의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Klopfer (1971)는 Handbook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tion of Learning '에서 과학 교육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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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교육목표와 내용을 상세화한 이원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이 이원

분류표는 과학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활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가로축은 기대되는 학생의 행동을 나열하고, 세로축은 생물, 화학, 물리, 지

구과학 및 과학 일반의 내용을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Klopfer가 제시한

이원 분류표는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7] Klopfer가 제시한 이원 분류표

행동목표

내용

A .0 B.0 C.0 D.0 E .0 F .0 G.0 H .0 I.0

지식

과

이해

탐구

과정

(I)

관찰

과

측정

탐구

과정

(II)

문제

발견,

해결

방안

탐구

과정

(III)

결과

분석

과일

반화

탐구

과정

(IV )

이론

형성,

결정

및

일반

화

적용 조작

력

태도

및

관심

오리

엔테

이션

A 1

~A 11

B1

~B3

C1

~C4

D1

~D6

E 1

~E6

F 1

~F3

G1

~G2

H 1

~H6
I1~I5

2.2 물리학

2.21운동학

2.22역학

2.23에너지와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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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Bloom등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바탕으

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들은 Bloom등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다.

①이 분류 체계는 초 중등학교의 과학 수업에서 추구하는 모든 범위의

학생 행동들을 수용한다.

②이 분류체계는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 I권과 내용이 비슷하나 과학

적 탐구 수행과 관련된 학생 행동의 영역이 특히 강조되었다.

③이 분류체계는 과학교육에 특이하게 연관된 학생들의 행동들, 즉 학생

들의 실험 수행기능, 과학에 관한 태도 및 과학에 관련된 orientation (지향)

영역의 행동들을 포함한다

④이 분류체계는 1970년대에 함께 이용되고 있는 전통적 과학과정과

195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된 현대과학 프로그램의 목적들이 함께 포함되

어 있다.

⑤이 분류체계는 행동과 내용의 분류체계로 어떤 과학교육 프로그램 전

체나 한단원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Klopfer의 분류체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Bloom등의 분류체계에서

는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던 3가지 영역이 한 분류체계에 함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다. 즉, 정의적 영역인 태도와 흥미, 심체적 영역인 조작적 기

능이 포함되어 있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중첩되어 있는 지향이

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20]

나.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의 내용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행동과 내용이 2차원적

분류체계라는 점이다. 즉, 한 축에는 기대되는 학생의 행동을 나열하고, 다

른 한 축에는 과학 교과 내용을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Klopfer는 교과내

용을 그 분야별로 생물과학, 물상과학, 그리고 과학일반으로 분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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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과학에는 화학, 물리, 지구 및 우주과학이 포함된다. 각 분야별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생물과학

1.1.세포 생물학(세포)

1.11 세포 구조 및 기능, 1.12 세포 물질의 이동, 1.13 세포 대사

1.14 광합성, 1.15 세포반응, 1.16 유전자의 개념

1.2 개체 생물학(조직)

1.21 생물의 다양성, 1.22 개체 내에서의 대사작용

1.23 개체 내에서의 조절작용, 1.24 조절과 행동, 1.25 생식과 행동

1.26 인간생물학

1.3 집단생물학

1.31 자연환경, 1.32 자연에서의 순환, 1.33 자연군과 분리

1.34 집단유전학, 1.35 진화

2.0 물상과학

2.1 화학

2.11 화학물질, 2.12 화학원소의 분류, 2.13 화학변화,

2.14 화학법칙, 2.15 에너지 관계 및 화학적 평형, 2.16 전기화학,

2.17 원자와 분자의 구조, 2.18 유기화학 입문, 2.19 생물화학

2.110 핵화학

2.2 물리학

2.21 운동학, 2.22 역학, 2.23 에너지와 보존, 2.24 편리한 연장

2.25 유체역학, 2.26 열과 분자 운동론, 2.27 파동현상

2.28 소리, 2.29 빛과 스펙트럼, 2.210 정전기 및 전류전기

2.211 전자공학, 2.212 물질의 성질과 구조, 2.214 이론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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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구 및 우주과학

2.31 태양계, 2.32 항성계, 2.33 기상학,

2.34 지질학(Physical Geology ), 2.35 지각변동(Historical Geology )

2.36 지구 물리학 및 지구과학, 2.37 해양학

3.0 과학 일반

3.1 과학의 역사적 발달, 3.2 과학의 본성과 구조,

3.3 과학적 탐구의 본질, 3.4 과학자들의 전기, 3.5 측정

한편 Klopfer의 과학교육 목표분류 체계에서 행동 영역은 지식과 이해,

과학적 탐구과정I (관찰과 측정),과학적 탐구과정II(문제인식과 해결방안모

색), 과학적 탐구과정III (결과분석과 일반화), 과학적 탐구과정IV (이론적 모

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 태도와

흥미, 지향 등 아홉 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범주들은 다시 다음

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A0 지식과 이해

A 1 특정사실에 관한 지식

A2 과학용어에 관한 지식

A3 과학개념에 관한 지식

A4 규약에 관한 지식

A5 경향과 순서에 관한 지식

A6 분류, 범주, 준거에 관한 지식

A7 과학적 기술과 절차에 관한 지식

A8 과학의 원리와 법칙에 관한 지식

A9 이론과 주요 개념의 체계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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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새로운 상황에서의 지식의 확인

A 11 한 상징적 형태에서의 다른 상징적 형태로 지식의 변환

B0 과학적 탐구과정 I : 관찰 및 측정

B1 사물과 현상의 관찰

B2 관찰 내용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

B3 사물이나 현상의 변화 측정

B4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B5 측정 도구에 의한 오차 조절

C0 과학적 탐구 과정 II : 문제 발견과 해결방안 모색

C1 문제의 인식

C2 가설의 설정

C3 적절한 가설 검증 방법의 선택

C4 실험 검증 수행을 위한 적절한 과정의 설계

D0 과학적 탐구과정III: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D1 실험 자료의 처리

D2 실험 자료를 함수 관계로 제시

D3 실험 자료와 관찰내용의 해석

D4 외삽과 내삽

D5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가설을 검증

D6 얻어진 결과에 의한 일반화

E0 과학적 탐구 과정 IV :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E 1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 인식

E2 알려진 현상과 원리를 수용하는 이론적 모델 설정

E3 이론적 모델에 의한 현상과 원리의 상술

E4 이론적 모델로부터 새로운 가설의 연역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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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의 해석과 평가

E6 이론적 모델의 수정 및 확장

F0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

F 1 같은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F2 다른 과학 분야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F3 과학이외의 분야에 문제들에 대한 적용

G0 조작적 기능

G1 일반 실험기구 사용 기능의 개발

G2 일반적 실험의 안전한 수행

H0 태도와 흥미

H 1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표명

H2 사고 방법으로서의 과학적 탐구를 수용

H3 과학적 태도의 채택

H4 과학 학습 경험을 즐김

H5 과학 및 과학과 관계 있는 활동에 관한 흥미 증진

H6 과학이나 과학과 관련 있는 직업에 관한 흥미 증진

I0 지향

I1 과학에서의 여러 가지 진술들 간의 관계

I2 과학적 설명의 한계성 및 과학적 탐구가 일반 철학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인식

I3 역사관 : 과학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인식

I4 과학 기술발달과 경제 발전과의 상호 관계 인식

I5 과학적 탐구와 그 결과의 사회적, 도덕적 영향에 관한 인식 탐구의

결과가 개인, 사회, 국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들 의

지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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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lopfer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체계의 적절성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과학 교육과정과 교수, 평가에 중요한 도

구를 제시했으며, 특히 과학적 탐구 과정이라는 영역을 4단계로 자세히 취

급하였기 때문에 탐구과정이 강조되는 교육과정의 평가에 적합한 목표분류

체계라고 볼 수 있다.[9]

그러나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

다.[9] 첫째는 목표의 측면에서 각 목표 간에 구분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

다. 둘째는 내용의 측면인데, 내용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 즉, 내용을

나누는데 있어서 소재별(topic)로 일관성이 있게 하거나 혹은 개념별로 일

관성이 있게 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소재와 개념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을 분류할 때에

통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같은 목표가 되는 것

은 한 가지 목표로 통합하고, 내용에서도 일관성이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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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및 고찰

Ⅲ - 1 . 분석교재 및 분석내용

제7차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사용

하였다.

(1)교육과정

교과서가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 20호 )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집을 사용하였다.

(2)교과서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7종의 고등학교 [과학]교과

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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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2 . 과학과 교육목표 분석 [8]

교과서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교육목표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교

과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 교과서의 단락별로 학습목표를 추출한

후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교육과정의 요

구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종합 비교

하여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와 교과서 교육목표의 일관성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는 총괄 목표와 4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를 분석한 자료는 [표8]과 같다.

과학과의 학습을 통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과학의 지식체계와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지게 한다

는 과학과의 총괄목표는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에서 지식과 이해

(A0)와 과학적 탐구 과정(B0~E0)과 태도와 흥미(H0) 및 지향 또는 경향성

(I0)과 연관된 것이다.

총괄목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한 하위 목표1은 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

본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라고 함으로써 탐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과학의 기본개념 이해(A0)와 학생들이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그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새로운 문

제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 학습이 일상생활이나 다른 영역

과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의미 있는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F3)을

강조하고 있다.

하위 목표2는 탐구 방법의 습득과 활용을 명시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탐구 방법은 과학적 방법, 예를 들면 문제의 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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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과학과의 교육목표와 Klopfer 틀에 의한 분석

구분 과학과의 교육목표 Klopfer 틀에 의한 분석

총괄목

표

①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②과학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며 ③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④올바른

자연관을 가진다

①태도와 흥미(H0)

②지식과 이해(A0)

③과학적 탐구과정(B0~E0)

④지향(I0)

세부목

표

1.①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②과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③실생활에 이를

적용한다.(인지적 측면)

2.④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⑤실생활에 이를

활용한다.(탐구 과정 측면)

3.⑥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⑦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정의적 측면)

4.⑧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를

바르게 인식한다.

(과학 기술 사회와의 관계측면)

①과학적 탐구 과정(B0~E0)

②지식과 이해 (A0)

③과학의 지식과 방법의

적용(F3)

④과학적 탐구과정(B0~E0)

⑤과학의 지식과 방법의

적용(F3)

⑥태도와 흥미(H5)

⑦과학의 지식과 방법의

적용(F3)

⑧지향(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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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료의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등의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에서 과학적 탐구 과정

(B0~E0)과 연결된 것이며, 이를 실생활에 활용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의 과학의 지식과 방법의 적용(F3)에 해당한

다.

하위목표3은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목표로, 자연현상과 과학과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계속 증진시킴으로써 과학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과학적 태도를 지닌 인간을 육성하고자 함을 나타낸 것

이다. 이것은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의 태도와 흥미(H5),과학의 지식

과 방법의 적용(F3)에 연관된다.

하위목표4는 과학의 본성 및 과학기술사회간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목표

로서,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인 미래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

의 대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과학과 기술관계, 과학- 기술- 사회

의 상호작용, 과학과 진로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것을 나타낸 것으

로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의 범주 의 지향(I5)과 연관된 것이다. 이

는 최근 과학 교육의 동향이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과학 탐구 능력

이외에도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및 일상과 기술적, 사회적 상황에서 과

학-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ST S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라 볼수 있다. 이러한 과

학 교육 경향은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비중이 커졌고

과학과의 성격에서도 이를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내용 측면에서도 과학- 기술- 사회 관련 내용을 대폭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

과학, 기술의 관련 문제를 소재로 도입하여 학습의 흥미와 창의성을 높이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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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제7차 교육과정상의 과학과 교육목표는 Klopfer의 교육

목표 분류체계의 범주 중 조작적 기능(G0)을 제외한 전 범주에 걸쳐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비록 조작적 기능(G0)이 분류상 빠져 있으나 이

는 과학적 탐구 과정 영역(B0~E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으며, 실제로는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 전 범주를 망라

하여 목표설정이 되어있고, 또한 지식과 이해(A0)범주부터 과학적 탐구과

정(E0)범주까지 보다 실생활에 과학적 탐구 능력을 강조함과 과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유발을 강조한 과학의 지식과 벙법의 적용(F0),태도와 흥미

(H0),지향(I0)등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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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3 . [과학 ] 교과서의 학습목표 분석

(1) 각 교과서별 기호 선정[1~7]

각 출판사별 교과서를 기호로 표시하기 위해 기호선정은 교과서별 생산

부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생산 부수는 2종 교과서 협회 의 도움을 받아

전국에 주문 생산된 부수이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1종, 2종, 인정도서가 있으며, 1종 도서는 전국이 공

통으로 사용하고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이다. 2종 도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로 민간인이 저작한 도서로 각급 학교에서 과목

별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인정도서는 교과서가 없는 경우 또는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를 말한다.

지역화 교육에 필요한 인정도서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다르며, 그 외 인

정받은 도서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교과서의 사용에 있어서는 제7차 교육과정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우리들

은 1학년과 사회과 탐구는 인정도서를 사용(각 시·도 마다 다름)하며, 그

외의 과목은 1종 도서(전국 공통)를 사용한다.

중학교는 국어, 국사, 도덕, 생활외국어, 특별활동의 과목은 1종 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과목은 2종 도서(각 학교에서 선택)를 사용한다.

고등학교는 국어, 도덕, 국사,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생활과 과학, 해양과

학, 아랍어, 교련, 특별활동의 과목과 실업계 고교의 전문교과는 1종 도서

를 사용하며, 그 외의 교과서는 2종 도서 및 인정도서를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 선택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각급 학교 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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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재적인 선택은 대부분 경우, 교과목별 담당 교사들에게 위임되므로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협의하여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교과서의 점유율은 일선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선호도의 척도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표8]에서 알수 있듯이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29%로 가장 점유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24%이다. 따라서 이들 순위에 따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를 A ,금성

출판사 교과서를 B,교학사 교과서를 C등으로 표시하였다.

번

호
출판사

생산

부수

(천부)

점유율

(%)
집필자 집필자 관련 직업: 명 집필자의 분야 기호

1

중앙교

육진흥

연구소

180 29
우 규 환 외

11명

화학교육교수:1

지구과학교수:1

환경교육교수:1

물리학교수:2

고등학교교사:7

물리:3

화학:3

생물:2

지구과학:3

환경:1

A

2
금성출

판사
150 24

이 문 원 외

13명

과학교육교수:3

응용물리교수:1

화학교수 : 1

장학사 : 1

교육종합연구원:1

고등학교교사 : 7

물리:2

화학:4

생물:2

지구과학:2

환경: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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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과학]교과서의 각 출판사별 생산부수

3 교학사 120 9
정완호 외

9명

대학원총장:1

과학교육교수:6

고등학교교사:3

물리:2

화학:2

생물:3

지구과학:3

C

4
대한교

과서
56 9

이규석 외

9명

지구과학교수:1

생물교수:1

중학교장:2

장학사:2

고등학교교사:3

중학교교사:1

물리:3

화학:2

생물:3

지구과학:2

D

5 디딤돌 56 9
김찬종 외

7명

과학교육교수:2

화학기술생명과학

교수:1

고등학교교사 : 5

물리:2

화학:3

생물:1

지구과학:2

E

6 문원각 40 7
성민웅 외

10명

과학교육 :2

물리화학교수:1

고등학교교사:3

중학교교사:4

기타:1

물리:2

화학:4

생물:3

지구과학:2

F

7
서울교

육정보
12 2

이 연 우 외

7명

중학교감:1

고등학교교사:7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과학: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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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교과서의 학습 목표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의 1학년 [과학]교과서의 학습목표를 Klopfer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10]와 같다.

[표10]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별 학습목표 분석

출판사

(비율%)
A .0 B.0~E .0 F .0 G.0 H .0 I.0 계

A
96 37 13 - 6 1

153
63% 24% 9% - 4% 1%

B
25 9 7 0 1 7

50
52% 18% 14% 0 2% 14%

C
15 33 - - 2 2

52
29% 63% - - 4% 4%

D
45 40 6 3 2 10

106
42% 38% 6% 3 2% 9%

E
56 24 5 5 2 5

97
58% 25% 5% 5 2% 5%

F
61 26 6 - 5 4

102
60% 25% 6% - 5% 4%

전체평균 51% 32% 7% 1 3% 6%

A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 도입부분에 학습 목표를 3~4정도 제시 한다. 중

단원에서는 목표 제시가 없고 소단원에서 다시 학습 목표를 2~3개 제시한

다. 여기서 소단원의 학습목표를 분석하였다. A 교과서의 경우 지식과 이

해의 범주(A0)가 63%로 제시되었고 다른 교과서에 비해 높은 목표제시를

하였다. 과학적 탐구과정(B0~E0)에 관한 목표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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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지식과 방법을 실생활 및 다른 분야에 적용(F0)에 관한 것이 9% 차지

하고 있고, 과학적 태도 흥미(H0)에 관한 목표는 4%, 지향에 관한 목표

(I0)는 1%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조작

적 기능(G0)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B교과서는 대단원과 소단원에서는 학습목표제시가 없고 중단원에서 학

습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과학지식과 방법을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이외의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범주(F0)와 과학적 탐구와 그 결과의 사회적, 도덕

적 영향에 관한 인식 탐구의 결과가 개인, 사회, 국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들의 지향을 뜻하는 범주(I0)가 각각 14%로 다른 6개 교

과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과 이해(A0)는 52%를

차지하고 있고 , 과학적 탐구과정(B0~E0)은 18%, 과학적 태도와 흥미(H0)

는 2%를 차지하고 있다.

C교과서는 학습목표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고 대단원에서 서술된

것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식과 이해(A0)가 29%로 6종 교과서의 지식과

이해(A0)에 대한 목표제시 평균비율이 51%인 점을 감안할 때 아주 낮은

목표제시이다. 반면 과학적 탐구과정(B0~E ))은 63%이다. 과학적 태도와 흥

미(H0)와 지향(I0)은 각각 4%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과 방법의 적용(F0)에 관한 것은 학습목표에

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D교과서는 과학적 탐구과정(B0~E0)이 38%로 C교과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있고 조작적 기능(G0)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언

급하지 않은데 반하여 3%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과 이해(A0)는 42%이며

과학지식과 방법의 적용(F0), 과학적 태도와 흥미(H0), 지향(I0)은 각각

6%, 2%, 9%를 차지하고 있다.

E교과서는 조작적 기능(G0)에 대한 것은 5%로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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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인데 반하여 높은 비율로 제시하였다. 지식과 이해(A0)가 58%, 과학

적 탐구과정(B0~E0)이 25%, 과학지식과 방법의 적용(F0)이 5% , 과학적

태도와 흥미(H0)가 2%, 지향(I0)이 5%를 차지하고 있다.

F교과서는 지식과 이해(A0)가 60%, 과학적 탐구과정(B0~E0)이 25%, 과

학지식과 방법의 적용(F0)이 6%, 과학적 태도와 흥미(H0)가 5%, 지향(I0)

이 4%를 차지하고 있고 조작적 기능(G0)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교과서와

같이 제시하지 않았다.

E교과서는 학습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교과서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가 모두 지식과 이해(A0)에 대한 목표

제시에 가장 많은 부분을 평균 51%정도로 중등학교 과학교육에서 지식과

이해에 관한 목표 비율이 47%가 적절하다고 한 미국의 NST A (National

Science T eacher Association )[16]의 권장 비율에 비해 4% 많고, 과학적

탐구과정(B0~E0)에 관한 목표제시 비율은 평균 24%로 NST A의 권장 비

율 30%에 비해 6%정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각 교과서의 종류별

목표 범주의 비율을 [그림2]와 같다.

[그림 2 ] 과학 교과서 학습목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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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교과서가 지식과 이해(A0)에 관한

목표제시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조작적 기능(G0)에 관한 범주는 언급되지

않은 교과서가 대부분인데 이는 과학적 탐구과정(B0~E0)의 과정에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으며 정의적 영역의 목표인 과

학교과 목표제시의 강조에 비해 과학적 태도와 흥미(H0),지향(I0)에 관한

사항이 많이 미미한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3)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학습목표 비교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목표 분석 결과 [표10]와 교과

서 종류별 학습목표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표11]에 나타내었다.

[표11]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분석결과와 교과서의 평균 학습목표

분석 결과 비교

교육과정의

학습목표

교과서

A0 B0~E0
F0 G0 H0 I0

F 1,F2,F3 - H2,H5 I5

교과서 전체평균

(%)
51% 32% 7% 1% 3% 6%

[표11]에서 범주 B0~E0을 하나의 영역으로 한 것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진술이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 져 있어 세부적으로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범주 지식

과 이해(A0), 과학적 탐구과정(B0~E0), 과학의 지식과 방법의 적용(F0),태

도와 흥미(H0),지향(I0)등을 과학적 탐구과정(B0~E0)과 과학의 지식과 방

법의 적용(F0)에 많은 비중을 두고 목표제시를 하는데 반하여, 6종의 교과

- 4 5 -



서는 학습목표의 80%이상을 지식과 이해(A0)와 과학적 탐구과정(B0~E0)

에, 과학의 지식과 방법의 적용(F0)에는 7%, 태도와 흥미(H0)는 3%, 지향

(I0)에는 6%를 배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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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1997년 개정 공포되어 점차 학급별로 시행되어 오다 2002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제작 편찬된 고등학

교 1학년 ,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에서 학습하게 되는 과학과 교과서 「과

학」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의 변

천사를 살펴보았고 「과학」의 이론적인 배경을 논의했으며, 과학 교육목

표 분석틀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과학 교육의 평가에 적합한 교육목표

분류체계로 알려진[9] Klopfer의 교육과정목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과학」교과서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어느 정도 일

치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7종 교과서에 대해 각 교과서별로 분석

하였다.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해 볼 때 교육과정기가 변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기

간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 문화적인 빠른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 또한 제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며,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도 문화 지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계속적으로

수용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교과서도 더욱 짧은 기간을 단위로 개

편될 것이다.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로서 알아본 「과학」교과서의 교육목표의

분석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학과의 교육목표는 Klopfer의 교육목

표 분류체계의 전 범주에 걸쳐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지식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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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부터 과학적 탐구 전범위(~E0)와 함께 범주 과학의 지식과 방법의 적

용(F0), 태도와 흥미(H0),지향(I0) 의 비중도 커짐을 알 수 있다.

E교과서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가 모두 지식과 이해(A0)에 대한 목표

제시에 가장 많은 부분을 평균 51%정도로 중등학교 과학교육에서 지식과

이해에 관한 목표 비율이 47%가 적절하다고 한 미국의 NST A의 권장 비

율에 비해 4%정도 높은 편이며, 과학적 탐구과정(B0~E0)에 관한 목표비율

은 평균 24%로 NST A [16]의 권장 비율 30%에 비해 6%정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교과서에 따라서 같은 목표 범주 비율이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지

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지식과 이해(A0)에 관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조작적 기능(G0)에 관한 범주는 언급되지 않은 교과서

가 대부분인데, 이는 과학적 탐구과정(B0~E0)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기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요구 목표와 교과서의 목표사이에는 서로 연계성이 있

어야 하므로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의 개발에 관한 연구

와 함께 목표 범주별 적정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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