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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ntents and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 Secondary Chemistry Textbooks

EunKyoung kim

Advisor : Prof. HyunJu Park Ph.D. 

Major in Chemist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following study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vestigated and analyzed 

North Korea’s chemistry textbook’s contents and activities in order to figure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urriculum in order to provide 

an appropriate education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South and to 

provide a basic data for further research.

 The data for analysis was obtained from the chemistry textbook from the 

First middle school grade 3 through 6, gathering data of activity contents, 

number of activities, characteristics, science education aim, exploratory 

function and types, experiment apparatus and materials, attentive notes. This 

was then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add reliability and objectivity,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ool derived from the Klopfer’s taxonomy.

 As a result, activities of North Korean textbooks was not diverse, and each 

chapters were centered around simple observation focused experiments. The 

‘Chapters’ and appendix that shows scientific research objectives and functions 

were integratively linked in order to create a high level thinking skills. The 

activities included in the ‘chapters’ used terminology of activities, while in 

appendix, it was named experiment activities. The activities within the 

chapters were 3-4 times more than that of experiments in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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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chapter activities were consisted 95% of observational activities, 

or class B.0 according to Klopfer’s taxonomy, while the appendix was mostly 

consisted of class G.0, followed by B.0, D.0, E.0, and F.0 allowing for more 

integrative and high level education objectives. Also, in chapter activities were 

fully consisted of ‘experiment’ type, not allowing for a varied opportunities, 

and experiment. In research activities, it was comprised 85.4% of observation. 

In appendix, although the activities consisted 66.7%, 30.3% was consisted of 

discussion, 3.0% was consisted of investigation, allowing for varied science 

research type education. Through these activities, the students the students 

were able to rear problem solving skills, handling of apparatus, but due to the 

low activities, there are limitation in experiencing research type and functions 

due to the low activities. The result from the Klopfer’s taxonomy shows that 

the chemistry in North Korea’s chemistry textbooks are comprised more on 

observation and  inquiry areas are very limited. Also, When it comes to 

different grades,the contents were far more diverse than in South Korean 

textbooks, and the concepts were higher in its levels. Although theoretical 

concepts were more than that of South Korea, it lacked creativity and integral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help refugee students, different and various 

education programs must be developed in order for the refugees to adapt to 

South Korean education. Also, a governmental suppor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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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북한사회는 여전히 유일 독재 체제 속에 생존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지속되는 

식량난과 최악의 경제난, 3대 권력 세습, 도전 세력에 대한 숙청, 주민에 대한 억압된 

통제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남

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과 동반 입국하는 자녀들

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통일부, 2015).  

통일부(2015)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

하는 사람들이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000명 이상이 남한으로 입국하였다고 조사되었다(통일

부,2015).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500여명이 입국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입국자는 잠정적으로 총 27,518명이다. 북한 이탈 주민 중 10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대가 전체 입국자의 약45%이고, 그 중 10대 청소년의 누적입국자는 

약 3,3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한의 정규 초·중등학교

에서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은 약 1,99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2015).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남한에 도착 후, 정부합동조사

기관에서 일정기간 조사를 받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나원이라는 인근의 삼죽초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중고등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 내의 하나

둘 학교에서 남한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기초 교육을 약 3개월 동안 받게 된다(탈북청

소년교육지원센터, 2015).  하지만, 약 3개월의 교육을 통해 남한의 교육에 편입하여 

적응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2007년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

들은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남한의 일반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수업하며 

적응하기 힘들어한다고 한다. 이런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일반 학교의 편입

을 지원하기 위해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같은 북한이탈청소년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통

일부 2015),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학생들은 남한의 새로운 체제와 문화의 부적응으로 인한 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 중단으로 인한 성적 부진 등으로 학교생

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이탈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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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청소년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안정적이고 성

공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양에서 불리하고, 북

한이탈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문제 학생으로 낙인된 경우도 많다(정진

웅, 2004).  이것은 빈곤한 자원, 차별과 소외 등 뿐 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학제 

및 교육과정, 학력과 문화의 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이 남

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정진웅, 2004). 

최근 들어 북한이탈학생의 학업중도탈락률이 2009년도에는 4.9%에서 2014년도에

는 2.5%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남한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비율이다. 북한이탈학생들은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 마련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부모 또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교육의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 높

은 요구를 하고 있다(김지현, 2012).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청소년의 

국내 교육으로의 안정적인 편입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청소년교육

지원센터, 2014).  교육부에서는 매년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

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

안과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학생들을 남한에서 올바로 교육하는 일은 북한

이탈학생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통

일교육을 대비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한만길 외, 2009).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교육과 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북한과학교육 내용 및 활동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교육

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 과학교육의 기초적인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

다. 남한에서의 북한 교육의 교과서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

다. 하지만, 주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도덕, 사회, 국어, 역사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박광서, 2004).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적은 과학, 수학과 같은 교과의 경우, 내용의 

변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과서 연구가 다른 교과에 비해 늦게 이루어졌다(박

광서, 2004;이미숙 외, 2007).  

 선행 연구 자료를 보면, 임영아(2007)의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과서의 영역별 내용 

비교분석’의 연구에서 화학 교과서를 물질, 구조, 반응의 영역별로 구성체제와 그림, 

표, 실험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활동부분인 실험은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 있는 동일

한 실험을 조사한 후 실험과정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동일한 주제의 활동의 내용 구성의 차이는 알 수 있으나, 과학  

내용과 활동에 대한 탐구 방법 또는 구체적인 탐구 기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수관(2005)의 ‘남북한 중등 화학교과서의 화합물, 화학술어 및 실험도구 용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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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연구에서는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용어 분석으로 남·북교과서 용어의 통합과정의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과학교육목표와 탐구 유형과 기능은 연구되지 않았으며, 박광서 

외(2004) ‘남북한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이석횡(2003) ‘남북

한 과학교과서 화학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 노유경(2002) ‘화학교과서를 통한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육의 비교 분석’에서는,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화학교과서를 조사하여 

남·북한의 과학교육의 체제와 교과서 구성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서 남·북한 과학교육

의 상호보완과 통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 

양적인 접근에 그쳐 폭넓은 연구문제에 비해 심도있는 결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표면적인 연구로 그쳤다. 이처럼 현재 선행되어 온 다수의 연구는 남·북한 과학 또는 

화학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 비교, 과학용어 비교, 교육과정 및 체제에 대한 비교 연

구 등 여전히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외형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양적으로 비교하거

나 교과서 정보를 통해 체제 구성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그 내용

과 구성이 우리나라 과학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정도, 과학 또는 화학에서 강조하는 과

학탐구 및 활동의 여러 유형과 기능 등의 심도있는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과학이나 화학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의 목표, 탐구 기

능이나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과 연구는 드물어 탈북학

생들을 남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

이다. 북한이탈청소년과 통일 후의 과학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기초

가 되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탐구 및 활동은 과학과 화학에 있어서 과학의 

본질적 속성을 경험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기술이나 생활에 적용하며, 과학적 이론을 

검증 할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다른 학문과 구분하는 준거가 되며 우리나라의 

과학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의 목표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과학탐구, 실험 및 활동과정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기본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

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신장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자기주도적으

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학교육의 목표와 화학교과 학습 내용 및 방법을 파

악하기 위해 북한의 화학교육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남한의 과학교육과 비교·분석하

고,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및 활동을 분석하여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활

동의 수와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에 따른 특징, 과학 탐구 및 활동의 유

형과 기능 등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체제나 지도방안과 등에 필요

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타당도

를 더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과학교과 특성에 맞도록 교육목표와 교과내용

을 상세화하여 과학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행동영역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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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퍼(Klopfer)의 과학목표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김희숙(2001)의 ‘한국과 

북한의 중등학교 생물교과서 비교분석’이나 권치순(2012)의 ‘한국과 북한의 과학교과

서에서의 지구과학 내용 비교 분석’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과학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을 분석하기 위해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를 하거나 교육과정 전

반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화학교과서 활동이 추구하는 과학교육목표

와 과학탐구 유형 및 기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

계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클로퍼의 과학목표분류에 따

른 분석틀은 과학적 탐구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목표분류체계로 되어있고, 과학적 

태도와 흥미의 정의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과정 영역을 B.0~E.0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과학․기술․사회(STS)와 관련된 영역까지 포

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탐구 활동과 탐구 과정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남한의 과학 또

는 화학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에 적절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클로퍼의 과학

목표분류체계의 세부 항목 중 과학적 탐구과정, 검증 및 수정, 과학지식과 과학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 등의 범주에 따라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을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

라에서 3차 교육과정 이후로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모

든 영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과학 탐구 및 활동의 유형 및 기능 요소를 기준으로 

현재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에 대해 양적 분석 및 내용, 체제, 활동 과정, 활동의 특징

을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을 면밀하게 연구한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또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중등학교 수준의 화학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Ÿ 화학 교내용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분석한다.

Ÿ 학습시기, 학습수준, 학습범위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조사하여,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와 과학탐구 기능 및 유형을 분석한다.

Ÿ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조사한다.

Ÿ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에 따라 활동을 분석한다.

Ÿ 과학탐구 기능 및 유형에 따라 활동을 분석한다.

 셋째,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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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리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에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으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2초 제1호) 이들은 ‘월남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자유북한인’, 

‘자유이주민’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탈북자 및 새터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

명칭을 발표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5).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통틀어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지칭하였다.

2) 과학 탐구 활동

 탐구（inquiry)는 어떤 가설의 입증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제기하여 조

사한 자료를 통해 이론을 검토하여 검증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지식 또는 이론을

획득하고 정립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 또는 그것에 수반되는 활동을 뜻한다(교육학용어

사전,1995).  활동(activity)은 직접 몸을 움직여 행동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교육학용어사전,1995).  따라서 과학 탐구 활동이란, 과학 지식을 발견

하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과 탐구 방법 및 활동, 또는 이론 및 가설 검증을 통하여 새

로운 과학적 사실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범기 외, 1994), 자연에 대

한 연구를 포함한 과학 학습이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에 관한 이해를 추구하

는 일반적 과정을 탐구라고 할 수 있다(조희형 외, 1999). 

 또한 학생들의 과학 지식과 이해를 발달시키기 위한 과학교육 활동을 지칭하기도 한

다.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요소를 ‘과학탐구기능’이라고 하는데 크게 기초 탐

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기초탐구기능에는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 등이 있고 통합탐구기능에는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

제, 자료변환,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등이 있다(SAPA, 1963).  본 연구에서는

북한 화학교과서에 포함된 실험 및 여러 탐구 활동 유형을 총칭하여 ‘활동’이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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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북한에서 편찬된 국정교과서와 남한의 과학교육과 관련

된 문헌과 선행 연구된 자료이다. 북한 교과서는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최근

의 과학 또는 화학 교육과정과 화학교과서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남한에 

수집되어 있는 2005년 이후 출판된 북한 화학교과서는 복사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재 북한의 과학 교육의 실제 수업 내용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남ㆍ북한의 학제 및 교과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년배에 해당하는 학년의 교과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남한의 경우 중학교 3학년, 고등

학교 3학년으로 중등 교육과정이 구분되지만, 북한의 경우 고등중학교 6년으로 학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북한 화학교과의 경우는 중학교 3학년부터 편제되어 있어 북한

의 고등중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내용을 남한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과정 화

학Ⅰ·Ⅱ까지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비교적 짧은 연구 기간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교육현장에 대

한 통계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적인 문서 위주의 자료들은 객

관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클로퍼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의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하지만, 그 외에도 북한의 최신 과학

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자료 및 수업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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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의 교육목표와 교육체제  

 북한의 교육은 노동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진행된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사회주

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

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교육제도를 추진해 왔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교육 목표와 기본 학제, 교육과정 등 

북한의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 북한의 교육목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1972) 제 43조에 명시된 북한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교육테제’와 

‘교육법’ 등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와 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북

한의 이해,2014).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교육법 제 1장 제 3조)

 둘째, 북한이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혁명사상이다. 북한에서 바라는 인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며, 혁명적인 사

상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다(북한의 이해,2014). 따라서 북한은 공산주

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 목표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동하며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그리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낙관주의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한다(북한의 이해,2014). 셋째,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하여 선진과학 기술

의 성과를 체득시켜주기 위한 교육이다(북한의 이해,2014). 북한은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을 ‘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통일부, 2013).



- 8 -

2)  남·북한의 학제 비교

 남·북한 학제의 차이점으로 먼저, 초등학교의 교육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한의 초

등교육 기간은 6년이지만, 북한의 소학교는 5년이다. 북한의 학제는 인민학교(4년)-고

등중학교(6년)-대학교(4년~7년)로 이어지는 학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뒤, 2002년부터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신효숙, 2012), 유

치원 높은 반(1년)-소학교(4년)-중학교(6년)-대학교(4~6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실

시해 왔다(연합뉴스, 2012).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최고인민회의에서 ‘ 전반적 12년

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2013년부터 소학교 5년으로, 6년이었던 중

학교 과정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되

어 운영되고 있다(통일부, 2015). <그림Ⅱ-1>은 2013년 이후의 북한의 학제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Ⅱ-1] 북한의 학제
 

 남한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로 분리되어 각 3년, 대학교 4년으로 취학 

전 유아원, 유치원을 포함하면 (1-2)-6-3-3-4의 체제로 되어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이 11년인데 비해 남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9년이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그리고 북한의 유치원은 높은 반과 낮은 반 각각 1년씩, 2년간

의 과정으로 되어있고 남한의 유아원ㆍ유치원은 구별 없이 1~2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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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한의 6년간의 초등학교는 북한의 소학교로 4년간의 과정이고, 남한은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년인데 비해 북한은 중학교 6년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림Ⅱ-2>은 남

한과 북한의 학제를 비교한 표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학년을 

남한과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고등교육 대학교(4-6)

22

대학교(4-6)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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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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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2

중1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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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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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학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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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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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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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탁아소

3

남한 
연

령
 북한

[그림Ⅱ-2] 남ㆍ북한 학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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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남한의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강령’이다. 

<표Ⅱ-1>의 교육강령은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 ‘교수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교과의 구조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시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표Ⅱ-1> 북한의 교육강령의 일부

*자료: 노석구 외,「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에서 재인용

 교육과정안은 교과목 시수가 표시된 교과목편제를 말한다. 교육과정안에는 학기와 방

학, 수업 주수, 각 학교 및 학년별, 수업형태별 수업 시수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남한

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총론 중 편제와 시간 배당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수요강

은 남한의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하는 문서이다(노석구, 2013). 

가)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북한의「2003/2004학년도 교육강령조치」에 기초하여 북한의 소학교 교과목 편제를 

정리하면 <표Ⅱ-2>과 같다(평양:교육성,2003).  

구분 설명

교육강령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

-교과의 구조와 교육 목적, 내용, 방법을 명시한 문서를 총칭

교육과정안

-남한의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에 해당

-각 학교, 학년별 교과 구성과 수업 시간수와 실습, 견학, 시험 등 형

태별 수업 시간 수 및 수업과 방학 등 전체 학기 일정을 명시한 문서

교수요강
-남한의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

-교과별 교육 내용, 방법, 시간배정 등을 명시한 교사용 수업지침서

교수안
-남한의 수업지도안에 해당

-각 학교에서 교사가 작성하는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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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편제 

  *자료: 노석구 외,「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에서 재인용

 

 북한의 소학교 과정과 남한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과학 내용을 비교하면, 교과명이 

남한은 ‘과학’으로, 북한은 ‘자연’으로 교과가 표기되어 있다. 남한의 경우, 초등학교 1

학년과 2학년은 과학교과와 통합교과의 성격을 지닌 ‘슬기로운 생활’을 총 192시간, 3

학년과 4학년은 ‘과학과 실과군’에서 총 204시간을 학습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과학 

교과 대신 ‘자연’이라는 교과로 1-2학년때 연간 총 22시간, 3학년은 108시간, 4학년

은 93시간으로 총245시간을 학습한다. 남한의 교육과정안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편

성되어 1-4학년에 주당 3시간씩 편제되어 있으나 북한은 교육과정안에 창의적 체험활

동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과외활동’ 속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나) 북한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북한의 「2003/2004학년도 교육강령조치」에 기초하여 북한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구 분

교과명                   

학년별 수업시간 수

1 2 3 4 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35 35 36 36 14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35 35 36 36 142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어린시절 36 36

사회주의 도덕 35 35 36 36 142

국어 280 280 252 252 1,064

수학 175 176 216 216 783

자연 22 22 108 93 245

체육 70 70 72 72 284

위생독본 36 36

음악 70 70 72 72 284

도화공작 70 70 72 51 263

수영 22 22 25 26 95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14 815 925 962 3,516



- 12 -

편제를 정리하면 <표Ⅱ-3>과 같다(평양:교육성,2003). 2012년 이후 학제 개편으로 인

해 중학교 과정이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되었으나 현재까지 교육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편이전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표Ⅱ-3>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구 분

교과명                   

학년별 수업시간 수

1 2 3 4 5 6 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85 35 35 15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93 56 24 17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55 35 35 12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력사
31 56 72 159

사회주의 도덕 43 43

심리학 초보 35 35 35 31 28 24 188

론리학 초보 28 28

국어

(국어문법)
140 140 85 365

문학 93 84 48 225

한문 70 70 35 31 28 24 258

외국어 175 140 140 93 56 24 628

역사
35 35 35 31 28 24 188

35 31 12 78

지리
70 70 70 62 28 300

140 105 105 62 56 468

수학
210 210 210 155 112 72 969

210 210 210 155 112 60 957

물리
70 90 112 100 72 444

70 90 112 84 72 428

화학
70 93 84 48 295

105 124 100 60 389

생물
70 70 62 56 24 282

105 140 105 93 84 48 575

체육 70 70 70 31 28 24 293

위생독본 35 35

음악 35 35 35 31 28 24 188

미술 35 35 3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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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노석구 외,「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19 에서 재인용

 남한은 5-10학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과학’이라는 통합교과 형태

로 이루어져 총 71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북한은 과학교과의 편성 시간이 총 1,021

시간으로 남한보다 비중이 높으며, 물리, 화학, 생물의 분과형 교과 편제로 되어 있다. 

지구과학 교과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남한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따르며 총 6,664시

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수학과 과학은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도시의 중학교 5-10학년은 총 6,589시간, 농촌의 중학교 5-10학년은 총 

7,215시간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에 더 많은 수업 시수를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의 1-9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10-12학년은 선택과목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에게 교과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반면에 북한은 1-10학년까지 공통 교육과정

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의 교육과정에는 과외활동, 노동시간이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구 분

교과명                   

학년별 수업시간 수

1 2 3 4 5 6 계

제도 31 31

기계 및 전기기본 80 80

전자공학기초 60 24 84

실습(남ㆍ여) 32 34 34 34 134

운전실습(도시ㆍ농촌) 34 34 68

컴퓨터
12 12 12 18 34 88

47 47 43 18 34 189

군사지식 30 25 55

수영 31 32 32 95

<선택과목>

도시: 약전, 식료, 피복, 광업, 금속, 기계, 림업, 

수산

농촌: 농업

264 264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116 1,164 1,196 1,100 1,068 943 6,587

1,291 1,304 1,336 1,193 1,124 967 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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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 체계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는 과학교육목표를 과학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

육목표와 교과내용을 행동목표로 진술한 체계들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지금까지 과

학교육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초·중등학교의 과학수업에서 추구하는 

넓은 범위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과학 활동의 행동 영역이 특히 강조되어 북한 화학교

과서의 활동을 분석하는 이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인지적, 정의

적, 심체적 영역이 이 한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북한 화학교과서의 목표와 구성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태완순 외, 1984).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의 내용은 아

래의 <표1>과 같다.(곽대오, 1995, 류호순, 2001).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기대되는 학

생의 행동목표와 요구되는 교과 내용목표의 이원적 분류체계로 되어있다. 행동목표영

역으로는 지식과 이해, 과학적 탐구과정Ⅰ(관찰과 측정), 과학적 탐구과정 Ⅱ(문제 발

견과 해결방안 모색), 과학적 탐구과정Ⅲ(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과학적 탐구과정Ⅳ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과학적 지식과 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 과학적 

태도와 흥미, 지향 등 아홉 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표Ⅱ-4>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행동목표  내용

A.0 지식과 이해

A.1 특정 사실에 관한 지식

A.2 과학 용어에 관한 지식

A.3 과학 개념에 관한 지식

A.4 규약(기호나 부호)에 관한 지식

A.5 경향과 순서에 관한 지식

A.6 분류, 범주, 준거에 관한 지식

A.7 과학적 기술과 절차에 관한 지식

A.8 과학적 원리와 법칙에 관한 지식

A.9 이론과 주요 개념체계에 관한 지식

A.10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의 확인

A.11 한 상징적 형태에서 다른 상징적 형태로의 지식의 변환

B.0 과학적탐구과정Ⅰ

:관찰과 측정

B.1 사물과 현상의 관찰

B.2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관찰 결과의 기술

B.3 사물과 현상의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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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적절한 측정도구의 선택

B.5 측정 도구에 의한 오차 조절

C.0과학적 탐구과정 Ⅱ

:문제 발견과 해결방안 

모색

C.1 문제의 인식

C.2 가설의 설정

C.3 적당한 가설 검증 방법의 선택

C.4 실험 검증 수행을 위한 적절한 과정의 설계

D.0 과학적 탐구과정 Ⅲ

: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D.1 실험 자료의 처리

D.2 실험 자료를 함수 관계로 표시

D.3 실험 자료와 관찰 내용의 해석

D.4 외삽과 내삽

D.5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가설의 검증

D.6 얻어진 결과에 의한 일반화

E.0 과학적탐구과정 Ⅳ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E.1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 인식

E.2 알려진 현상과 원리를 수용하는 이론적 모델의 설정

E.3 이론적 모델로 설명되는 현상과 원리의 구체화

E.4 이론적 모델로부터 새로운 가설의 연역적 추론

E.5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실험결과의 해석과 평가

E.6 수정 보완된 모델의 형성

F.0 과학적 지식과 

방법의 적용

F.1 같은 과학 분야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F.2 다른 과학 분야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F.3 과학 이외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적용

G.0 조작적 기능
G.1 (일반) 실험 기구 사용 능력의 개발

G.2 (일반) 실험 기술의 안전한 수행

H.0 과학적 태도와 흥미

H.1 과학과 과학자에 의한 호의적인 태도 표명

H.2 사고 방법으로서의 과학적 탐구를 수용

H.3 과학적 태도의 채택

H.4 과학 학습 경험을 즐김

H.5 과학 및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흥미 증진

H.6 과학 및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관한 흥미 증진

I.0 지향
I.1 과학에서의 여러 가지 진술들 간의 관계

I.2 과학적 설명의 한계성 및 과학적 탐구가 일반 철학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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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에 따른 선행연구를 보면, 김수정(2014), ‘클로퍼의 과학교

육목표분류체계에 따른 2007 개정교육과정 및 2009 개정교육과정의 과학교과서 비교

분석’, 이욱형(2010),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1 교과서의 비교분석:

생명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김상달 외(2005) ‘지구과학 교육: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체계에 따른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교육 목표 분석:7학년을 중심으로’ 

등 대체로 남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이 과학 교육목표 알맞

게 부합되어 있는지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학 교과서의 내용 및 활

동에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 분석틀을 적용하여 북한 화학교과서가 교육목표와 교

육내용을 파악한다.

3. 과학 탐구

(1) 과학 탐구의 의미와 본성

 과학 탐구는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자연현상을 알아가는 사실적, 경

험적 방법으로 인식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

지 않다. Suchman(1960)은 ‘탐구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

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Weich(1981)는 ‘과학적 탐구란, 관찰하고 측정하고 문

제의 해결책을 찾고, 자료를 해석하여 일반화하고, 이론적 모형을 세워 검증하고, 수정

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Wilson(1974)은 과학 탐구를 문제를 유발하는 자극

에 관하여 그 변인과 속성을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기 위하여 수행되는 광범위한 활동

이라고 하였다. 이런 여러 학자들의 탐구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연을 

이해하고 알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탐구라고 할 수 있다. 

(2) 과학적 탐구 과정의 유형과 기능

 우리나라의 제6-7차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는 탐구가 과정과 활동으로 나

는 영향에 관한 인식

I.3 과학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인식

I.4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관한 인식

I.5 과학적 탐구와 그 결과의 사회적·도덕적 영향에 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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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 있으며, ‘2007년 개정 과학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는 탐구가 과

정과 활동이 내용의 요소마다 1-5개씩, 그리고 ‘2009년 개정 과학교육과정’(교육

과학기술부, 2009)에는 2-10개씩 제시되어 있다. 

 탐구과정은 기본적 탐구과정과 통합적 탐구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현재 국내

외의 과학 교육과정과 과학 교수-학습 및 과학교육학 관련 각종 교재에 제시된 과

학적 탐구 과정의 종류를 요약하면<표Ⅱ-5>와 같다. 

<표Ⅱ-5>과학적 탐구 과정의 종류와 기능

1) 기본적 탐구 과정

 기본적 탐구과정의 기능은 과학자의 과학적 연구와 학습자의 탐구에 필요한 지식과 

행동의 조작 기능을 말한다. ‘제7차 과학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는 과학적 탐구과

정을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로 나누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5개의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 관찰은 보기, 듣기, 만지기, 냄새맡기, 맛보기의 오감을 통해 사물・
현상・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자 기능이다(Bailer, Ramig, & 

Ramsey, 2006; Watson, 1991).  측정은 과학 교수-학습과 평가의 수단이되며, 과학

적 연구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다. 측정은 도구를 사용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

하거나 사물과 현상을 수치화하여 기술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찰(Watson, 1991), 양적 

관찰(Bentley 외, 2000), 또는 수량화의 수단(Abruscato, 2000)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탐구 과정 중의 분류는 유사점을 묶거나 관계를 지어 구체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공통적 기준에 따라 나누고, 그것을 세분하여 사물과 현상들 사이의 위계적 단계를 체

계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예상은 관찰할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을 말한

다. 예상은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측을 요구하는 사고로서 추론의 

결과에 바탕을 둔 미래에 일어날, 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현상 및 사건과 조건에 

관한 예측을 뜻하기도 한다(AAAS, 1990; Globe Fearon, 2003; Martin et al., 

탐구 과정과 활동 탐구의 기능

탐구 과정

기본적 과정
관찰, 측정, 어림, 시/공간 관계 이용, 의사소통, 

분류, 예상, 수의 이용, 추리, 비교

통합적 과정

조작적 정의, 모형 형성(모형화하기), 문제인식, 가

설설정, 변인의 확인・통제・조절, 자료변환, 자료

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실험하기

탐구 활동 유형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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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추리는 논리적 추론, 즉 논증을 뜻한다. 추리는 관찰・측정・분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며(Globe Fearon, 2003), 관찰한 사건・현상・사물 

등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기술하거나 그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Bentley et al., 2000; 

Martin et al., 1997)이라 할 수 있다.

2) 통합적 탐구과정

 통합적 탐구과정은 기본적 탐구과정보다 기능이 더 복잡하고 세련된 것으로(Bentley 

et al., 2000), 기본적 탐구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획득하게 된다. ‘제7차 과학교육과정

(교육부, 1997)’에서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로 나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탐구 과정의 기능으로 이 

6개의 범주를 이용하고자 한다. 

 과학적 연구나 탐구를 시작할 때, 먼저 연구할 영역 또는 주제를 결정해야 한다. 연

구의 영역이나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는 해결할 연구문제를 확인하여 진술해야 하는데, 

연구의 영역과 주제로 연구의 제목을 정한 다음 연구문제를 확인하여 진술하는 과정을 

‘문제인식’이라고 한다. 연구 ‘가설설정’은 예상되는 연구의 결과에 관한 진술, 즉 연구

문제의 잠정적 결론을 말한다(Bentley et al., 2000).  ‘실험설계’는 실험・조사의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의 확인, 통제변인의 통제, 조절변인의 조작, 관찰・측정

의 계획 등의 과정을 의미한다. ‘변인통제’는 실험설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객관적인 조

사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변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정확하게 조절하는 과정이

다. ‘자료해석’은 자료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고(Wray, 1987), 그 의미를 기술하여 

지식과 관점에 따라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료해

석은 문장・표・그래프・그림・사진 등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atson, 1991).  ‘결론도출’은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는 전제를 바탕으로, 그리고 

타당한 논증 과정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낸다. ‘일반화’는 논리적 추포괄적인 결론으로

서 특히 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는 법칙이라고 한다.(Carin, 1997).

3) 탐구 활동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탐구 활동의 유형으로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등 5개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 따라 과학 또는 화학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 유형

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이 범위에 따라 특색있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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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의 고찰 

 북한 과학(물리, 화학, 생물)교과서의 활동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각 선행연구의 여러 분석 내용 중 탐구 및 실험 등 여러 활동에 관

한 분석 내용 위주로 고찰하였다.

 첫째, 노유경의 「화학교과서를 통한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육의 비교 분석」 연구

에서는,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교과과정, 화학교육목표를 비교하였고, 남북한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을 위해서 외부적

으로 교과서의 체제비교, 단원 전개 구성 비교, 단원의 배열 차이 비교, 내부적으로는 

화학영역별 가중치 비교, 화학의 기본개념 학습시기 비교, 화학법칙 교육 비교, 실험 

수업의 차이 비교, 개념의 심화도 비교, 화학 용어의 비교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화학교과서의 ‘활동’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므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중 활동에 해당하는 ‘실험 수업의 차이 비교’ 부분만 살펴보았다. 

실험 수업의 비교에서 분석한 내용은 실험의 수, 실험 그림, 실험기구 제시, 과학 용

어, 용어 차이, 실험의 목적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남북한의 실

험 수업은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남북한 화학교육의 목표가 다름으

로 인해 실험을 하는 목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남한은 기본 개념의 원리

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것에 목표를 둔다면, 북한은 학생의 창의적인 문

제해결 능력의 함양보다는 혁명의 실천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이 처해있는 분단 교육의 현실

로 인해 추구하는 과학(화학)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통일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노유경, 2002).  

 둘째, 임영아의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과서 영역별 내용 비교분석」연구에서는, 

남북한의 화학교과서를 주변의 물질, 물질의 구조, 화학반응이라는 대범주로 나누어 

교과서의 구성 체제, 그림과 표, 실험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내용 중 실험내

용을 보니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실험의 개수, 실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변의 물질에 해당하는 실험의 수가 북한이 남한보다 더 많지만 비율로 따져보

았을 때 북한은 43.6%, 남한은 58.0%로 남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물질

의 구조는 남한과 북한이 비슷한 비율을 가지며, 화학반응에 해당하는 실험은 북한이 

더 많다고 하였다. 실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남한과 북한의 화학교과서에 공통으로 실

린 실험을 조사하고 그 중 하나의 실험을 선택하여 실험 제목, 실험기구와 시약 안내

방법, 실험방법, 주의사항 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내용면에

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성 체계와 보조 자료 등이 남한에 비해 북한의 교과서가 

뒤진다고 정리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과 남한의 통합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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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임영아, 2008).  

 셋째, 북한 과학교과서 연구 중에 활동중심으로 분석한 김희숙의「한국과 북한의 중

등학교 생물교과서 비교분석-탐구활동 중심으로」라는 분석자료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인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다룬 것과 달리 탐구활동 중심으로 TIMSS 과학 내용 분석

틀을 사용하여 탐구활동의 형태, 탐구활동에 사용한 기구, 재료, 화학약품의 특징과 차

이점을 분석하였다(김희숙, 2001).  

 넷째, 이석황의「남ㆍ북한 과학 교과서 화학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의 연구에서 여

러 연구 내용 중 탐구 활동에 관한 분석 내용으로, 남북한의 과학교과서의 탐구 활동 

수, 단원(장)별 탐구 주제, 실험기구와 약품 및 재료를 비교하였다. 탐구 활동의 수는 

남한이 더 많고 탐구 활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단원(장)별 탐구 주제

에 따른 그림, 표 역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실험 기구 종류 

수와 사용빈도에 대해서는 남한이 더 많았고 시약의 수와 사용빈도는 남한이 종류는 

더 많지만 북한의 사용 빈도가 8더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한은 탐구 과정 및 활

동인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통제, 자료 변환, 결론 

도출, 일반화과정과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 연구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으나, 북한은 단원에 따른 학습 주제 인식을 위한 직접적인 설명과 구성 체제로 되

어 있는 차이를 보이며, 이런 차이점으로 인한 구체적인 통합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이석횡, 2003).  

 북한의 과학 및 화학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남한의 

과학 및 화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준하여 북한의 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이 많았으며, 

비교 분석된 내용은 교육체제 및 교과서 전반적인 내용분석의 형태와 양적 분석이 주

를 이루었다.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학생들이 북한에서 학습한 교과서의 분석이 필요하고, 북한 교과서에서 여러 

영역의 분석 대상이 있지만, 과학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고 과학 교육 목표의 도달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영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의 학습상황

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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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북한 화학교과서 중학교 3학년~６학년까지의 활동 분석을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Ⅲ

-1]과 같다.

 문헌 및 선행논문연구

⇓
 북한 화학교과서 분석틀 구성

⇓
 연구 분석

⇓
결과 및 논의

[그림 Ⅲ-1] 연구절차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현황과 북한의 교육체계, 북한 화학교과서에 대한 문헌

과 선행연구 논문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3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행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북한 교과서를 수집할 수 있었다. 

 둘째, 교과서의 활동을 단원 내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으로 구분하여 클로퍼의 과학

교육목표분류체계 6개의 범주와 과학 탐구 유형 5개, 과학탐구기능 11개가 포함되도

록 분석틀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북한 화학교과서를 분석틀에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반복 조사·분석한 다음 정량

적인 결과를 통해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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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분석틀에 의해 분석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통계내어 결과를 정리하고 그 과정

에서 나타나는 정성적인 특징을 기술한다. 분석 과정 중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

해 과학 교육 박사과정의 연구진이 각자 분석한 후 의견 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한다.

2. 분석 대상

 북한 화학교과서 내용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남한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과정에 해당하는 북한 제 1중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화학교과서의 활

동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남한의 중등 과학 및 화학 교육과정안을 참고하였

다.  이 때 ‘활동’은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실험과 부록에 포함된 「실험」, 화학교과서 

본문 중에서 언급한 과학적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표Ⅲ-1> 분석 대상 교과서

3. 분석틀 구성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을 ‘단원 내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으로 구분하여 클로퍼

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탐구의 기능 및 유형 요소가 포함된 분석틀에 의해 분

석한다. 분석틀의 요소는 다음의 <표Ⅲ-2>,<표Ⅲ-3>와 같이 구성하였다. 

교과서명 학년 저 자 출판사 발행년도

제1중학교 

화학

중학교 3 안원국, 황동렬, 려춘근 교육도서출판사 2005

중학교 4
안원국, 리근반, 황동렬, 

홍경철, 한근식
교육도서출판사 2007

중학교 5 안원국, 오혜심, 황동렬 교육도서출판사 2007

중학교 6 안원국, 리동숙, 리성화 교육도서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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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단원 내 활동 분석틀  

NO.
활동

주제번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활동

유형

탐구

기능B.0 C.0 D.0 E.0 F.0 G.0

1 3-1-1
예)1-1.혼합물에서 성분들

의 성질
◯ 실험 관찰

2 3-1-2 ◯ 실험 관찰

3 3-1-3 ◯ 실험
예 상 ,

측정

<표Ⅲ-3> 부록 ｢실험｣ 활동 분석틀

 

 첫째, ‘NO.’는 활동에 1,2,3...의 연번을 정하여 활동의 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쉽

게 하였다. 둘째, 활동 주제 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정하였다. 예를 들어, ‘3-1-1’이 

의미하는 내용은 학년-대단원(장)-활동차례에 해당한다. ‘부록 ｢실험｣ 활동’에서 

3-A-1의 ‘A’는 ‘단원 내 활동’과 구분하여 부록의 실험을 나타내기 위해 다르게 표기

하였다. 셋째, 활동주제를 표기할 때에는 ‘대단원(장)-활동차례-활동명’으로 정하였다. 

활동명은 북한 교과서에 표기된 그대로 나타내었다. 

 넷째,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범주는 총 9개의 범주 중 A.O와 H.O, I.O를 

제외한 B.O~G.O의 6개의 범주로 설정하여 교과서의 활동을 해당 영역에 ○로 체크하

였다.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범주인 B.O~G.O은 과학적 탐구과정, 검증 및 

수정, 과학지식과 과학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을 말한다.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

체계 행동 범주의 세분화 된 목표와 특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Klopfer,1971;고세환, 

1990;곽대오, 1995;김주훈과 이양락, 1984;강대훈, 1997;임정순, 1999).  과학적 탐

구과정Ⅰ(B.0) 범주부터 과학적 탐구과정Ⅳ(E.0)범주까지의 네 범주는 관찰과 측정, 문

제발견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해석과 일반화, 이론적 모델 설정과 검증 및 수정에 관

한 내용으로 탐구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적 탐구과

정Ⅰ(B.0) 범주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B.1)영역에서 클로퍼는 관찰하는 행위와  

NO.

활동

주제번

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활동

유형

탐구

기능B.0 C.0 D.0 E.0 F.0 G.0

29 3-A-1
예)화학실험에서 많이 리

용하는 실험기구 익히기
◯ 조사 관찰

30 3-A-2

31 3-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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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현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나타내고 의견을 교환하는 두 과정으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물과 현상에 관한 관찰에 대한 의미는 전자의 관찰하는 그 행

위 그 자체만을 뜻한다. 적합한 언어를 사용한 관찰결과의 기술(B.2)은 관찰한 결과를 

말로써 표현하거나 문장으로 작성하여 표현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이나 현상

의 변화 측정(B.3)은 간단한 계산이나 정량적으로 얻어진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측정 대상으로는 넓이, 길이, 온도, 질량, 농도 등이 있다. 적당한 측

정 도구의 선택(B.4)영역은 관찰의 차원을 넘어 활동의 대상을 측정하여야 할 때, 측

정에 필요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에 의한 오차 조절

(B.5)은 연구의 대상을 정량화할 때, 측정 도구가 지닌 한계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이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오차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B.O의 하위범

주(B.1부터B.5까지)들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며 ‘과학적 탐구과정Ⅰ: 관찰과 측정’의 

상위범주로 분석하기로 한다. 과학적 탐구과정Ⅱ(C.0)는 문제 발견과 해결 방안 모색

에 관한 범주로, 학생들이 관찰, 자료 탐색 등을 통해 탐구 문제를 알아내어 어떤 현

상이나 사물의 관찰에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인식(C.1)한 후, 인식한 문제에 대하여 

잠정적인 해답을 가설로 설정(C.2)하고 가설이 옳을 때, 그 가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실험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며(C.3), 적절한 가설 검증 방법의 선

택한 후,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는 실험검증을 위한 적절한 과정을 설계(C.4)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C.O의 하위범주(C.1부터 C.4까지)들을 모두 포함하여 ‘과학적 

탐구과정Ⅱ:문제발견과 해결방안 모색‘의 상위범주로 분석하도록 한다. 과학적 탐구과

정 Ⅲ(D.0)는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의 범주로서 학생들이 관찰하고 측정한 실험 자료

들을 조정하고 조직화하여 실험 자료를 처리(D.1)하고, 세부 범주 D.2부터 D.4까지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린다던지 자료들을 변인 사이의 함수 관계로 표시하기 위한 절차

에 해당한다. 그 후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가설 설정 방법에 대해 

선택, 설계, 수행하며, 실험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화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설

을 검증(D.5)한다(유지혜, 2007).  그리하여 여러 가지 관찰 또는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하거나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

인 관계를 이끌어 내는 일반화(D.6) 활동을 한다(고현미, 2004).  과학적 탐구과정Ⅳ

(E.0)는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에 관한 범주로서 먼저 이론적 모델의 필요

성 인식(E.1)하여 학생들이 여러 개념이나 원리를 만족스럽게 상호 관련 지우고 수용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이론이다. 또는 기존의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

립하고 알려진 현상과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선정(E.2)한다(유지

혜,2007).  이 때 학생들이 원리나 법칙들 사이의 상호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들을 모

두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원리나 법칙을 만드는 활동이다. 설정된 이론의 

모델은 현상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적 모델에 의한 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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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상술(E.3)할 때에는 실험적 법칙이나 원리로 표현된 일반적 증거들과 이론적 

모델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이론적 모델로부터 새로운 가설의 연역적 추론(E.4)하

는 과정을 거쳐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의 해석과 평가(E.5)가 이루어진

다. 설정된 기존의 이론적 모델로는 관찰한 결과나 실험결과를 설명할 수 없거나, 관

찰이나 실험결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델을 수정하거나 확장(E.6)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 세부영역이다(임청산, 2003).  학생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그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흔히 

그들은 과학적 지식과 탐구기능을 상기함으로써 그러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갈 수 있

다(임청산, 2003). 이 범주가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F.0)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과

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과학의 새로운 문제 해결에 적용(F.1)하고 과학의 한 분야에서 

배운 사실, 개념, 원리, 이론이나 방법을 다른 과학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

적용(F.2)한다. 또한 과학 이외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적용(F.3)하기도 하는 활동이다. 

조작적 기능(G.0) 이 범주는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실험기구를 다루는 조작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일반 실험 기구사용 기능의 개발(G.1)시켜 정해진 

목표를 향해 실험 기구들을 순서적으로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G.2)할 수 

있다.

 이 분석틀에서는 본래의 클로퍼 과학목표분류 체계의 항목 중 지식과 이해(A.0),태도

와 흥미(H.0), 지향(I.O)의 범주는 제외한다. 지식과 이해(A.0)의 범주는 학생들이 독서

나 강의와 같은 간접적 경험이나 부차적인 자료로부터 거의 자기 주도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이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식과 관련 자료들을 학생

들이 직접 실험 및 관찰 과정(B.0범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과학정보, 탐구활동과 관

련된 개념형성과 일반화, 이론형성(D.0, E.0범주)과는 구별되고 본 연구에서는 북한 화

학교과서의 이론 개념이 아닌 활동 부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범주는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태도와 흥미(H.0)이 범주는 과학학습과 관련되는 학생들의 행동목표

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태도와 관심, 

노력, 표현형태 등을 지표로 삼아야 하므로 교과서 분석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 

범주는 분석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지향(I.O) 범주는 학생들이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관찰, 해

석, 법칙, 이론 등과 같은 진술들 간의 논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과학적 탐구활동이 과

학적 설명의 한계성과 일반 철학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 개념의 역사와 그 개념이 생

성된 환경과의 관계 인식, 과학ㆍ기술 발달과 경제 발전과의 관계 인식, 사회 인식과 

과학적 탐구화의 도덕적 관계,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개인, 사회, 국가 전 세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들의 지향을 판단하는 범주로써 이 범주 역시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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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분석항목에서 제외한다(임청산, 2003). 

 다섯째, 과학 활동 유형에는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등의 5가지 범주 안에

서 각 활동이 해당하는 유형을 기입하고, 탐구 기능은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11가지의 범주 안에

서 각 활동이 포함하는 기능을 기입하여 분석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첫째, 북한의 화학교과서의 활동을 ‘단원 내 활동’ 과 ‘부록 ｢실험｣ 활동’으로 구분하

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활동을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탐구 유형 및 기능의 요소로 재

구성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활동이 포함하는 화학교육의 목표, 과학탐구 유형, 과학탐

구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틀에 의해 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나타난 특징을 분류하고 메모하여 

북한 교과서의 활동의 특징을 유추하여 기술하였다. 

 넷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박사과정의 연구

진이 각자 분석한 후, 의견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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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남한과 북한의 화학 내용 비교·분석

 남·북한의 학제와 학습시기 차이로 인해 나이를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학년과 화학 

내용을 비교하였다. 북한의 중학교 3학년은 남한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고, 북한의 

중학교 4학년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북한의 중학교 5학년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 

북한의 중학교 6학년은 남한의 고등과정이다.

 남한과 북한의 화학 내용의 비교 단위는 남한의 대단원 수준에 해당하는 북한의 ‘장’

의 내용으로 남한은 09개정 교육과정의 화학 교육 내용을 조사하고 북한은 화학교과

서의 각 장의 주제를 조사하였다. 남한의 과학교과서는 7종 교과서로 한 가지 교과서

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구성하므로 교육과정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북한은 별도로 명시된 교육과정이 없이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단

일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학제가 다르므로 동일한 나이에서의 남한과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표

Ⅳ-1>~<표Ⅳ-4>로 제시하고,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이 해당하는 남한의 학습시기를 

분석하여 <표Ⅳ-5>~<표Ⅳ-8>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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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나이에서의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표Ⅳ-1> 13세(북한 중3)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남한

학년

북한

학년

-증발, 확산,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

동 상태 변화, 온도와 기체의 부피의 관계,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

동 상태 변화

-융해, 응고, 액화, 기화, 승화 등의 

 물리적 변화

-분자 모형을 이용한 분자 배열의 차이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의 차이와 

 열에너지 관계

1.분자운동과 

상태변화

13
1.물과 공기 -물과 공기를 비롯한 물질들의 성

질과 그 변화에 대해 배우고, 물질

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화학원소란 무엇이며 물질과 그 변

화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

-동식물체의 기본원소인

산소와 수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리용되는가를 본다.

-용액의 성질은 어떠하며 용매와 

용질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를 본다.

2.화학식과 

화학방정식

남한 

중1

북한 

중3

3.산소와 수소

4.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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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북한 중학교 3학년 (남한 중학교 1학년)

 북한의 제 1중학교 3학년은 동일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한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북한 중학교 3학년에 수록된 화학 교육 내용을 남한의 대단원 수준에 해당

하는 북한 화학교과서 ‘장’을 조사해보니, 물과 공기, 화학식과 화학방정식, 산소와 수

소,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제 1장인 ‘물과 공기’ 장에서는 물의 순환과정과 상태 변

화, 물의 성질 및 그 이용에 대한 내용이다. 공기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공

기에 대한 과거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기의 성질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혼합물, 순

수한 물질의 개념, 혼합물을 가르는 방법으로 밀도 차에 의한 방법, 여과에 의한 방법, 

증발에 의한 방법, 끓는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이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물질

을 연구하는데 있어 물질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물질의 특성

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각을 이용한 관찰, 끓는점, 녹는점, 밀도의 개념과 

실험 등을 간단한 소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물, 공기와 더불어 불의 중요성을 언

급하여 연소 개념을 제시하고 연소의 정의, 연소조건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한

다. 그리고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물질의 화합반응과 분해 반응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

다. 

 제 2장 화학식과 화학방정식은 분자, 원자와 이온, 화학원소와 원소기호, 단순물과 화

합물, 화학식, 질량보존의 법칙, 화학방정식의 세부 내용이 있고 개념 이해 및 지식 전

달의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 3장은 ‘산소와 수소’로 산소, 산화반응과 산화물, 산화물의 화학식 세우기, 수소, 

환원반응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와 수소의 성질과 용도, 생성, 촉매 

등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산화반응과 산화물은 실생활과 연관지어 예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 산화물의 화학식 세우기는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환원반응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실험을 통해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통해 화학방정식을 이해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제 4장 ‘용액’에서는 물질의 용해, 퍼센트 농도, 물질의 용해도, 포화용액과 불포화용

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용해과정, 용해속도 등을 관찰하고 용해할 

때의 열현상을 통해 열에너지의 이동을 이해할 수 있다. 퍼센트 농도, 용해도와 용해

도 곡선,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개념, 재결정화 등의 내용을 문제풀이와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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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14세(북한 중4)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

남한

학년

북한

학년

-원소와 원자, 원소 기호, 원자의 구조

-화합물, 화학 반응 표현

-이온, 이온식, 앙금생성반응

1.물질의 구성

14

1.산 -무기화합물의 기본 부류들인 산과 

염기, 염, 산화물의 조성과 그 성질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호상관

계가 있고 물질들이 서로 어떤 화

학반응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어떤 물질이 생기는가를 알고 그것

을 화학방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을 습득한다.

 -화학비료에 관한 내용(남한 화학

교육내용에는 유사한 내용이 제시

되지 않음)

-그것을 리용한 화학계산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2.염기

남한 

중2

북한 

중4

3.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녹는점과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2.물질의 특성

4.화학계산

5.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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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중학교 4학년 (남한 중학교 2학년)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 1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에 수록

된 화학 교육 내용은 산, 염기, 염, 화학계산,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의 ‘산’에서는 전해질과 비전해질, 초산, 염산, 산의 일반성질과 분류, 류산, 질

산의 세부 내용으로 나뉜다. 실험을 통해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전해

질 용액과 전해질 해리, 이온가의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자 모형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산의 대표적인 예로서 초산(아세트산)과 염산을 따로 분

류하여 두 물질의 성질과 반응, 이용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초산과 염산

의 학습을 바탕으로 산의 일반성질을 이해하여 산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류산(황산)

과 질산 두 물질의 성질과 반응, 이용을 학습한다. 

 제 2장의 ‘염기’에서는 수산화나트리움(가성소다), 수산화칼시움(소석회), 염기의 일반

성질과 분류, 암모니아수, 량성수산화물의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산의 내용 

구성과 흡사하게 먼저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인 수산화나트리움(수산화나트륨)과 수산

화칼시움(수산화칼슘)의 화학식과 성질, 반응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물질의 성질을 

관찰한다. 이 두 물질을 학습하여 염기의 일반성질을 이끌어 내고 염기의 분류를 이해

한다. 또한 암모니아수 물질의 개념과 성질, 생성원리를 설명하여 산에 대해서는 염기

성을 염기에 대해서는 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물인 ‘량성수산화물’(양성수산화물)의 개

념으로 확장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 3장 ‘염’에서는 염의 분류,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 염화나트리움, 류산동, 탄산나

트리움, 질산나트리움, 경수와 연수, 화학 비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의 정의

와 종류를 설명하고 염의 화학식명, 화학식을 연습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여 

염과 금속의 반응을 이해하여 금속의 활성차례(금속의 반응성)로 확장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은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고 그림을 통

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염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화나트리움(염화나트륨), 

탄산나트리움(탄산나트륨), 질산나트리움(질산나트륨)의 성질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수와 연수, 화학비료의 내용은 화학공업과 농업

에 관련된 지식과 반응을 학습한다.

 제 4장 ‘화학계산’은 화학방정식에 의한 계산, 기체체적비의 법칙, 몰농도[C]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반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방정식에 대한 지식과 화

학량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화학량은 원자량, 화학식량, 물질량, 몰질량, 몰체적, 몰

농도의 개념을 포함하면 이를 이용하여 화학계산을 한다. 이 부분은 계산과정을 이해

하고 설명하기 위해 주로 례제(예제)를 제시하여 설명하여 문제 풀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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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산화물’에서는 산화말시움(생석회), 산화마그네시움, 염기성산화물, 이산화류

황과 삼산화류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 산성산화물, 량성산화물, 무기

물질의 분류와 호상관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화합물의 한 종류이고 건설재

료로 널리 쓰이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 되는 산화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화칼시움(산화칼슘), 산화마그네시움(산화마그네슘)에 대한 성질과 반응을 실험으로 

설명하고 이용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이 두 물질을 통해 염기성산화물의 개념으로 확

장한다. 또한 이상화류황(이산화황)과 산산화류황(삼산화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의 성질과 반응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한 생성과정제시하였다. 이 물질들을 

통해 산성산화물로 개념을 확장하고 량성산화물(양성산화물), 무기물질의 분류와 호상

관계까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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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15세(북한 중5)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남한

학년

북한

학년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화학 반응식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의 의미

1.화학변화의 

규칙성

15

1.물질의구조, 

멘델레예브원

소 주기표

-물질과 그 변화를 학습하는데서 

기초로 되는 물질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함께 멘델레예브의 원소주

기법칙과 원소주기표를 배우고 그

에 기초하여 물질의 성질을 고찰하

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2.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

남한 

중3

북한 

중5

-산과 염기의 특징

-산, 염기 반응 (중화반응)

-산화와 환원 반응

-수용액에서 이온화 과정

-이온 방정식

-이상생활의 예

2.여러 가지

화학반응

3.탄화수소

4.탄화수소의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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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중학교 5학년 (남한 중학교 3학년) 

 남한의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 1중학교 5학년 화학교과서에 수록

된 화학 교육 내용은 물질의 구조, 멘델레예브 원소 주기표,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유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5학년에서는 물질과 그 

변화를 학습하는데 기초가 되는 ‘물질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멘델레예브의 원소 주기 

법칙과 원소 주기표를 배우고 그에 기초하여 물질의 성질을 고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제 1장의 ‘물질의 구조,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물질의 구조에 

영향을 받으므로 물질의 구조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원자의 구조에 대해 원자핵과 전자의 정의 및 크기, 전하수, 질량, 원자번호, 원

자의 몇 가지 종류, 동위체, 동위원소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전자

층과 전자배치의 개념을 통해 전자배치에 따른 원자의 성질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알칼리금속’과 ‘할로겐‘에서는 각각 대표적인 원

소인 나트리움과 염소원소를 제시하며 성질을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을 제시하고, 그 

현상을 통한 반응을 이해한다. 이로써 알칼리금속과 할로겐의 성질을 일반화하고 특징

을 설명하였다. ‘드문가스’는 남한의 비활성기체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드문가스의 전

자배치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질과 리용(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

다. 

 멘델레예브의 원소주기법칙과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에서 화합물의 성질변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물질 변화의 법칙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옳게 리용(이용)하

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물질을 새로 제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원소주기표를 학습한 후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배위결합, 수소결합 등 물

질의 화학결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그 밖에 극성공유결합과 무극성공유결합

과 분자의 개념까지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 2장의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풍부한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성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는 전

기음성도와 산화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마그네시움, 알루미니움, 류황, 

질소와 린, 탄소와 규소 등 몇 가지 단순물의 성질과 반응에 대하여 간단한 실험과 함

께 설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물의 성질변화를 일반화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있

다. 

 제 3장 ‘탄화수소’에서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제품의 원료가 되는 탄화수소와 

탄화수소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인 유기화합물을 소개한다. 전기구름과 공유결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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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통해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유기화합물의 성질을 이해시키고자 하였

다. 메탄을 통해 포화탄화수소를, 에틸렌을 통해 불포화탄화수소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한다. 그 밖에 아세틸렌과 부타디엔, 벤졸, 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여러 유기화합물의 구

조와 성질을 학습한다. 이 장을 통해 농업생산의 연료문제, 화학공업 원료, 의약품, 폭

발물 등과 관련된 과학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제 4장 ‘탄화수소의 유도체’는 제 3장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알콜, 페놀, 농약, 알데히

드 및 케톤, 카르본산, 에스테르, 니트로화합물과 아민, 식초, 아미노산, 아스피린, 향

료, 포도당과 사탕, 폭발물 등 생활의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 탄화수소 유도체들의 

제법과 성질 및 반응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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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16-18세(북한 중6)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남한

학년

북한

학년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 반응식 

1.화학의 

언어
16-18

1.화학반응

-화학반응을 에네르기적으로,

 운동론적으로, 전자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물질생산에

 어떻게 적용되여 생산이 이루

 어지는가를 학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화학변화의 본질

과 원리를 깊이 체득한다.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 모형,

 오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 배치,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2.개성 있는 

원소

남한

고등

 (화

Ⅰ·Ⅱ)

북한 

중6

2.전해질용액

과 콜로이드 

용액

-분자 구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 결합, 옥텟 규칙,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 구조,

 탄소 화합물

3.아름다운 

분자세계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 반응 

4.닮은꼴 

화학반응

3.산화 

환원반응, 금속

-분자 간 상호작용, 기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괄성

1.다양한 

모습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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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2.물질변화와 

에너지

-화학 평형, 평형 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 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 전지, 

 연료 전지, 전기 분해

3.화학평형

4.고분자

화합물

-반응 속도식, 반응 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4.화학 반응 

속도

-의약품 개발, 녹색 화학, 물의 광분해 
5.인류복지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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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중학교 6학년 (남한 고등 화학Ⅰ·Ⅱ)

 

 남한의 고등 화학Ⅰ·Ⅱ 과정 나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 1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서에 

수록된 화학 교육 내용은 화학반응, 전해질 용액과 콜로이드 용액, 산화·환원 반응, 금

속,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에서는 화학반응을 

에네르기적(에너지적)으로, 운동론적으로, 전자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물질생산에 

어떻게 적용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학습한다.

 제 1장 ‘화학반응’에서는 화학반응 진행과정원리의 기초가 되는 화학반응과 열, 화학

반응속도, 화학평형에 대한 이론과 화학생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습한다. 화학반응

과 열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응열, 열화학방정식, 연소열, 헤쓰의 법칙등을 설명의 방법

으로 학습한다. 화학반응속도에서는 례제(예제)와 실험을 통해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

는 조건을 습득하고, 농도의 영향으로 반응속도방정식을 반응물사이의 충돌수와 농도

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온도의 영향을 통해 활성분자, 활성충돌의 개념과 활성

화에네르기를 이해한다. 그 외에 촉매의 영향과 빛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화학평형에

서는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함께 일어나는 가역반응을 설명하고 화학평형

상수를 이해하여 화학평형법칙을 학습한다. 그리하여 화학평형의 이동을 정리하고 르

샤뗄리예원리로 연결된다.

 제 2장 ‘전해질용액과 콜로이드용액’에서는 센전해질과 약전해질, 전해질의 해리도와 

해리상수, 물의 해리, 용액의 페하(pH), 중화적정, 염의 물작용분해, 콜로이드 용액등

의 내용을 례제(예제)와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특성을 학습한다. 

 제 3장 ‘산화환원반응, 금속’에서는 산화환원반응의 이론과 응용분야인 전지, 금속의 

부식 및 부식방지, 전기분해, 파라데이법칙, 전기분해원리의 응용에 대한 내용과 산철

과 강철, 선철, 동, 아연, 알루미니움 등 몇 가지 금속 만들기를 통해서 금속의 성질을 

학습한다. 여러 금속을 성질을 이용하여 합금, 순금속, 희유금속 등 금속공업의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장 ‘고분자화합물’은 농마, 섬유소, 단백질,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고분자

화합물용액, 묵화 등 고분자화합물의 종류, 구조와 성질, 제조와 리용(이용)에 대해 학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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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화학 내용의 남한에서의 학습시기 및 내용요소

<표Ⅳ-5>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3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의 부

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게, 혼합물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의 상태변화, 

자연계의 물, 공기의 성분, 

혼합물, 순수한 물질, 물리

성질, 밀도차로 가르기, 려

과에 의한 가르기, 증발에 

의한 가르기, 증류, 끓음점, 

녹음점, 연소조건, 연소, 불

완전연소, 불끄기와 화재방

지, 물리변화, 화학변화, 반

응물, 생성물, 화학반응, 분

해반응, 화학성질, 분자의 

크기와 질량, 분자의 운동, 

원자, 원자량, 분자량, 이온, 

화학원소, 원소기호, 단순

물, 화합물, 화학식, 화학식

량, 질량보존의법칙, 화학방

정식, 산소의 성질, 산소만

들기, 산화반응, 산화물, 금

속산화물, 비금속산화물, 화

학식세우기, 수소의 성질, 

수소만들기, 수소용도, 환원

반응, 산화제, 환원제, 발열

반응, 흡열반응, 용해과정, 

용해속도, 용해할때의 열현

상, 퍼센트농도, 용해도, 포

화용액, 불포화용액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

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소, 이산

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대책, 소

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와 온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반응

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반응, 원

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

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

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

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도변화, 용액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

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비

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치, 원자

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분자구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규칙,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구조, 

탄소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

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괄

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형상

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반

응속도식, 반응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약품 개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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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학교 3학년 제 1장의 물과 공기 내용 중 제 1, 2절은 물, 공기의 성질 및 상

태 변화, 연소와 소화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과학 개념을 문

제해결 능력과 통합적 사고로 확장하는 학습 보다는 지식 전달 유형으로 주로 생활과 

환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소개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남한의 화학 교육 

내용에서는 초등 3~4학년 과정에서 물질의 기본적 상태를 이해하는 ‘액체와 기체’에 

해당한다. 제 3절 ‘혼합물과 순수한 물질’ 부터 제 8절 ‘물질의 화합과 분해’까지의 내

용은 남한의 중학교 1~3학년에 걸쳐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물질의 특성’, ‘화학변화

의 규칙성’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 화학식과 화학방정식은 분자, 원자와 이온, 화학원소와 원소기호, 단순물과 화

합물, 화학식, 질량보존의 법칙, 화학방정식의 개념 이해 및 지식 전달 수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물질의 구성’과 중3학년의 ‘화학변화

의 규칙성’, 고등 화학Ⅰ의 ‘화학의 언어’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북한 화학교과서 제 3장의 주제는 ‘산소와 수소’로 산소, 산화반응과 산화물, 산화물

의 화학식 세우기, 수소, 환원반응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와 수소의 

성질과 용도, 생성, 촉매 등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산화반응과 산화물은 실생활과 

연관지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산화물의 화학식 세우기는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환원반응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실험을 

통해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통해 화학방정식을 이해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이러

한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의 ‘화학변화의 규칙성’ 단원의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 

학습한다. 

 북한 중학교 3학년의 제 4장 ‘용액’에서는 물질의 용해, 퍼센트 농도, 물질의 용해도,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용해과정, 용해속도 

등을 관찰하고 용해할 때의 열현상을 통해 열에너지의 이동을 이해할 수 있다. 퍼센트 

농도,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개념, 재결정화 등의 내용을 문

제풀이와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이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물질의 특성’과 ‘ 고

등 화학Ⅱ의 ’다양한 모습의 물질‘에서 학습한다.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중학교 3학년에 해당

하는 남한의 중학교 1학년 화학 교육 내용이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한 단원에 해당된

다. 그에 비해 북한의 중학교 3학년 화학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남한의 초등부터 

고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의 통합적 사고와 문

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지식 전달과 개념 이해 학습 위주의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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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4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전해질, 비전해질, 전해질

용액, 해리, 산화수, 이온

가, 초산, 염산, 산의 성

질, 산의 분류, 전해질 화

학식 세우기, 류산, 질산, 

염기, 수산화나트리움, 가

성화법, 수산화칼시움(소

석회), 염기의 성질, 알카

리, 암모니아수, 수산화물, 

량성수산화물, 염, 금속의 

활성차례, 중화반응, 산, 

알카리알림약, 이온교환반

응, 이온방정식, 염화나트

리움, 탄산나트리움, 질산

나트리움, 경수, 연수, 화

학비료, 질소비료, 류안(류

산암모니움), 질안(질산암

모니움), 뇨소, 카리비료, 

류소비료, 미량원소비료, 

화학계산, 기체반응, 기체

체적비의 법칙(게이-류샤

크의 제 2법칙), 몰농도, 

산화칼시움(생석회), 산화

마그네시움, 염기성산화물, 

이산화류황, 삼산화류황,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 산성산화물

(산무수물), 류산무수물(삼

산화류황), 량성산화물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

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

의 부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게, 혼

합물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의 상

태변화,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소, 

이산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

대책, 소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

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와 

온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반

응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반응, 

원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

분비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화

-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도변

화, 용액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

치, 원자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분

자구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

규칙, 쌍극자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구조, 탄소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

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

괄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

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형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

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반응속도식, 반응차수, 반감기, 에너

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

약품 개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 42 -

나.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제 1장의 산에서는 전해질과 비전해질, 초산, 염산, 산의 일반성질과 분류, 류산, 질

산의 세부 내용으로 나뉜다. 산의 전반적인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고등 화학Ⅰ의 ‘닮은꼴 화학반응’에서 유사한 내용을 학습한다. 

 제 2장의 염기에서는 수산화나트리움(가성소다), 수산화칼시움(소석회), 염기의 일반

성질과 분류, 암모니아수, 량성수산화물의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산의 내용 

구성과 흡사하게 먼저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인 수산화나트리움(수산화나트륨)과 수산

화칼시움(수산화칼슘)의 화학식과 성질, 반응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물질의 성질을 

관찰한다. 또한 암모니아수 물질의 개념과 성질, 생성원리를 설명하여 산에 대해서는 

염기성을 염기에 대해서는 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물인 ‘량성수산화물’(양성수산화물)

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러한 염기에 대한 내용 역시 남한의 중

학교 3학년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고등 화학Ⅰ의 ‘닮은꼴 화학반응’의 산과 염기 부

분에서 반응과 결합 및 특성을 학습하게 된다. 

 제 3장 ‘염’에서는 염의 분류,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 염화나트리움, 류산동, 탄산나

트리움, 질산나트리움, 경수와 연수, 화학 비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의 정의

와 종류를 설명하고 염의 화학식명, 화학식을 연습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여 

염과 금속의 반응을 이해하여 금속의 활성차례(금속의 반응성)로 확장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은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고 그림을 통

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염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화나트리움(염화나트륨), 

탄산나트리움(탄산나트륨), 질산나트리움(질산나트륨)의 성질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수와 연수, 화학비료의 내용은 화학공업과 농업

에 관련된 지식과 반응을 학습한다. 

이러한 내용은 남한의 고등 화학Ⅰ ‘닮은꼴 화학반응’에서 중화반응의 개념을 익히고 

화학Ⅱ의 ‘화학평형’에서 산-염기 중화반응과 염 수용액에 대해 학습한다. 하지만 ‘화

학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의 화학 교육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 4장 ‘화학계산’은 화학방정식에 의한 계산, 기체체적비의 법칙, 몰농도[C]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량은 원자량, 화학식량, 물질량, 몰질량, 몰체적, 몰농도의 개

념을 포함하면 이를 이용하여 화학계산을 한다. 

화학계산의 내용은 남한의 고등 화학Ⅰ의 ‘화학의 언어’에서 몰과 화학반응식을 통해 

화학계산을 학습하고 화학Ⅱ의 ‘다양한 모습의 물질’에서 용액의 다양한 농도의 개념

을 이해하고, 기체에 대한 반응과 특징을 학습한다. 

 제 5장 ‘산화물’에서는 산화말시움(생석회), 산화마그네시움, 염기성산화물, 이산화류

황과 삼산화류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 산성산화물, 량성산화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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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분류와 호상관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화칼시움(산화칼슘), 산화마그네

시움(산화마그네슘)에 대한 성질과 반응을 실험으로 설명하고 이용되는 예를 제시하였

다. 이 두 물질을 통해 염기성산화물의 개념으로 확장한다. 또한 이상화류황(이산화황)

과 산산화류황(삼산화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의 성질과 반응을 설명

하고 실험을 통한 생성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물질들을 통해 산성산화물로 개념을 확

장하고 량성산화물(양성산화물), 무기물질의 분류와 호상관계까지 연결한다. 

이러한 산화물에 관한 내용은 무기화합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남한의 중고등 화

학 교육 내용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의 범위가 남한에 비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한의 중학교 2학년 화학

내용에 비해 많은 내용과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무기 화합물의 기본 물질

인 산과 염기, 염, 산화물의 조성과 그 성질 그리고 호상관계에 대하여 배우고 산과 

염기, 염 및 산화물에 대한 개념을 통해 물질간의 화학반응을 이해하고 그 결과 생성

물을 확인하여 화학방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화학량을 이용한 화학계산을 습득할 수 

있는 산, 염기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 화학 교육 내용은 ‘물질의 구

성’ 과 ‘물질의 특성’에 대해 원자의 개념을 다루고,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원소와 간

단한 화합물을 표현하고, 이온이 형성 원리를 통해 이온 간의 앙금 반응을 이해하고, 

녹는점과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등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는 물질의 특성

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남한의 교육내용은 한 화합물을 따로 소

개하지 않고 화학 반응에 포함하여 반응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화합물을 접하게 되는 

반면에 북한 화학 교육 내용에서는 대표적인 무기 물질을 각각 하나의 소단원의 수준

인 ‘절’로 설정하여 구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각 물질의 성질과 반응, 관찰 확인, 

문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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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 북한 중학교 5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5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원자핵, 전자, 원자번호, 화학원

소, 동위체, 동위원소, 질량수, 

전자층과 전자배치, 전기적양성, 

양성원소, 전기적음성, 음성원

소, 나트리움원소의 성질, 알카

리금속의 성질, 염소원소, 염소

의 단순물, 할로겐의 성질, 드문

가스, 드문가스의 성질, 드문가

스의 리용, 멘델레예브의 원소

주기법칙, 원소주기표, 산화물의 

성질변화, 수산화물의 성질변화, 

화학결합, 이온결합과 이온결정, 

공유결합, 공유전자쌍, 단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중결합, 

원자결정과 분자결정, 금속결합

과 금속결정, 자유전자, 배위결

합, 착화합물, 수소결합, 극성공

유결합과 무극성공유결합, 극성

분자와 무극성분자, 전기음성도, 

산화수, 산화수의 결정, 산화수

의 리용, 마그네시움원소, 베릴

리움족원소, 알루미니움원소, 류

황원소, 동소체, 산소족원소, 질

소원소, 린, 탄소, 규소, 탄화수

소, 유기화합물, 전자구름, S전

자구름, P전자구름, 시그마결합, 

파이결합, 메탄, 치환반응, 포화

탄화수소, 이성체, 이성현상, 에

틸렌, 불포화탄화수소, 중합반

응, 마르꼬브니꼬브규칙, 아세틸

렌, 부타디엔, 방향족 탄화수소, 

케쿨레구조식, 석탄건류, 원유가

공, 알콜, 글리세린, 페놀, 농약, 

알데히드, 케톤, 포도당과 사탕, 

카르본산, 에스테르, 니트로화합

물, 아민, 아미노산, 유기화합물

특성 및 분류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

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의 

부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게, 혼합물

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의 상태변화,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

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소, 이

산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대

책, 소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일

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와 온

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반응

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반응, 원

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

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

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

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도변화, 용액

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

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치, 

원자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분자구

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규칙, 

쌍극자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구조, 탄소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

련, 암모니아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

괄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

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

형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

분해, 반응속도식, 반응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

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약품 개

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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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중학교 5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의 중학교 5학년의 교육 내용은 물질의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질의 성질

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의 구조에 대한 학습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의 ‘물질의 구성’ 단원에 유사한 내용

이 있고,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와 규칙성, 전기음성도 등에 관한 내용은 남한에서 고

등 화학Ⅰ의 ‘개성있는 원소’ 단원에서 배우게 된다.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체에 

관한 내용 또한 남한의 고등 화학Ⅰ의 ’아름다운 분자세계‘에서 다뤄지고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15세에 해당하는 북한의 중학교 5학년의 화학 교육 내용을 남

한에서는 16세에 해당하는 화학Ⅰ의 고등과정에서 대부분 배우고 있고 이는 북한 중

학교 5학년 화학 교육 내용이 남한에 비해 내용요소가 많고 내용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동일 나이인 15세에는 과학이라는 과목의 일부분의 화학 내용으로 ’

화학변화의 규칙성과 여러 가지 화학반응‘이라는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북한은 물질

의 구조와 유기 화합물의 내용을 연계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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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8> 북한 중학교 6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6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의 부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

게, 혼합물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

의 상태변화, 

반응열, 열화학방정식, 연소열, 

헤쓰의 법칙, 화학반응속도,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

(농도, 온도, 촉매, 빛), 반응속

도방정식, 질량작용의 법칙, 

반응속도상수, 활성충돌, 활성

화에네르기, 빛화학반응, 가역

반응, 비가역반응, 정반응, 역

반응, 화학평형상태, 화학평형

상수, 화학평형법칙, 르샤뗄리

예원리, 류산만들기, 세멘트크

링카, 몰탈, 콩크리트, 유리의

종류, 전해질의 해리과정, 수

화이온, 히드로니움이온, 센전

해질과 약전해질, 해리도, 해

리상수, 물의 해리, 용액의 페

하(pH), 알림약의 변색구간, 

중화적정, 중화점, 중화열, 염

의 물분해작용, 콜로이드용액, 

틴달현상, 전기영동, 호상응결, 

산화, 환원, 산화-환원반응, 

산화제, 환원제, 산화수, 산화

환원방정식, 다니엘전지, 건전

지, 축전지, 금속의 부식, 전기

화학부식, 부식방지, 전기분해, 

파라데이법칙, 금속의 물리·화

학성질, 금속의 활성차례, 금

속만들기, 선철, 강철, 동만들

기, 전해정련, 합금, 순금속, 

회유금속, 고분자화합물, 중합

도, 요드-농마반응, 다당류, 

섬유, 단백질, 비누화반응, 합

성수지, 천연수지, 열가소성수

지, 페놀수지, 합성고무, 천연

고무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

소, 이산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대책, 소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

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

와 온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

반응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

반응, 원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

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

분비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

화-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

도변화, 용액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

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치, 원자반지

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 분자구조의 다양

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규칙, 쌍극자 모멘

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구조, 탄소

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의 합

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

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

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괄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형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

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반응속도식, 반

응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약품 개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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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중학교 6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학교 6학년의 화학교육 내용은 ‘화학반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반

응을 에너지적, 운동론적, 전자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것을 물질생산과 화학공업

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제 1장의 내용인 화학반응열, 반응속도, 화학평형에 대한 내용은 남한의 고등 화학Ⅱ

에 ‘물질변화와 에너지, 화학평형, 화학반응속도의 세 단원에 걸쳐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의 내용인 ’전해질용액과 콜로이드 용액‘의 내용은 고등 화학Ⅱ의 ’다양한 모습

의 물질‘ 단원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제 3장의 ’산화환원반응, 금속‘에 대한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고등 화학Ⅱ의 ’화학평형’에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중학교 6학년의 내용은 주로 남한의 고등 화학Ⅱ의 내용요소

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았고 남한의 내용요소 이외에 다양한 물질과 여러 반응을 수록

하고 있다. 북한의 중학교 5, 6학년의 화학 교육 내용이 남한의 고등 화학Ⅰ·Ⅱ에 해

당하는 내용이 많은데 남한은 고등 화학Ⅰ·Ⅱ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이므로 학생들이 선

택적으로 학습하는 반면에 북한은 모든 학생이 학습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화학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다른 학년의 내용과 마찬가지

로 과학적 사고를 요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아닌 지식 습득 위주의 이론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북한 화학 교과서의 활동 분석

 북한의 제1중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화학교과서는 제1장, 제2장...의 대단원 수

준인 ‘장’ 으로 표기되어 있는 ‘단원 내 활동’ 부분과 ‘부록 ｢실험｣’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록 ｢실험｣ 활동’은 과학탐구목표, 탐구기능 및 유형 등의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원 내 활동’ 과 ‘부록 ｢실험｣ 활동’의 활동

수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북한의 화학교과서에 수록된 활동명과 활동수를 분석한 표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두 번째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

탐구 기능 및 유형에 따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1) 활동의 정량적 분석

 북한 화학 교과서 중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년별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 ｢
실험｣ 활동’ 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표Ⅳ-9>~<표Ⅳ-16>로 나타내고 <표Ⅳ

-17>과 같이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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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중3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3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의 「실험」 활동의 수를 

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9> 북한 중3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

수

(개)

중3

1.물과 

공기

1.물

  11

2.공기

3.혼합물과 순수

한 물질
3-1-1.혼합물에서 성분들의 성질

4.혼합물의 

가르기
3-1-2.물과 기름의 가르기

5.물질의

성질 알아보기
3-1-3.물과 알콜의 끓음점재기

6.연소
3-1-4.석유의 연소와 공기

3-1-5.초불과 온도

7.물리변화와 화

학변화

3-1-6.파라핀에 열을 줄 때의 변화

3-1-7.초가 연소될 때의 변화

3-1-8.염화암모니움과 소석회와의 반응

3-1-9.동선의 가열

8.물질의 화합과 

분해

3-1-10.동과 류황과의 반응

3-1-11.수소탄산나트리움의 변화

2.화학식

과 

화학방정

식

1.분자

  1

2.원자와 이온

3.화학원소와 원

소기호

4.단순물과 화합

물

5.화학식

6.질량보존의 법

칙
3-2-1.류산바리움이 생기는 반응에서의 질량

7.화학방정식

3.산소와

 수소

1.산소 3-3-1.산소의 화학성질

  6

2.산화반응과 

산화물

3.산화물의 화학

식 세우기

4.수소 3-3-2.수소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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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0> 북한 중3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3 ｢실험｣(A) 활동

3-A-1.화학실험에서 많이 리용하는 실험기구 익

히기

  6
3-A-2.막소금에서 깨끗한 소금 갈라내기

3-A-3.화학변화가 일어날 때의 현상

3-A-4.산소 만들기와 성질

3-A-5.수소 만들기와 성질

3-A-6. 5% 소금용액 50g 만들기

 

 북한 제 1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28개, 부록「실험」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34개의 활동이 있다. 제 1장의 ‘물과 공기’에서는 11개의 활

동이 있었지만 제 2장 ‘화학식과 화학방정식’에서는 단 1개의 활동만 제시되어 지식 

전달 과 개념정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3장 ‘산소와 수소’에서는 산소와 수소

의 성질과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6개의 활동이 있고, 제 4장 ‘용액’에서는 용해의 속

도와 용해도에 관련된 10개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로 뒷부분에 분류되

어 있는 부록 ｢실험｣ 활동에는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 제 1~4장의 내용으로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과학 탐구 유형과 기능의 요소가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를 요하는 6개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3-3-3.수소기체로 비누거품공 만들기

3-3-4.순수한 수소의 연소

5.환원반응
3-3-5.산화동과 수소와의 반응

3-3-6.탄소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4.용액

1.물질의 용해

3-4-1.과망간산칼리움의 용해

  10

3-4-2.용액의 저어줄 때의 용해속도

3-4-3.용질알갱이의 겉면적을 크게 해줄 때

의 용해속도

3-4-4.용액의 온도를 높여줄 때의 용해속도

3-4-5.용해과정에서의 열현상

2.퍼센트 농도

3.물질의 용해도

3-4-6.소금이 물에 용해되는 량

3-4-7.물과 알콜에 대한 소금의 용해

3-4-8.온도에 따르는 질산칼리움(KNO3)의 

용해도변화

4.포화용액과 불

포화용액

3-4-9.소금의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3-4-10.질산칼리움의 재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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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중4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4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의 「실험」 활동의 수를 

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11> 북한 중4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수

(개)

중4

1. 산

1.전해질과 비전

해질
4-1-1.물질의 전기전도성

  6

2.초산
4-1-2.초산과 리트머스와의 반응

4-1-3.초산과 금속마그네시움과의 반응

3.염산
4-1-4.푸른리트머스종이에 대한 작용

4-1-5.염산과 금속과의 반응

4.산의 일반성질

과 분류

5.류산 4-1-6.짙은 류산에 의한 탄화

6.질산

2. 염기

1.수산화나트리

움(가성소다)

4-2-1.수산화나트리움용액에 의한 리트머스

와 페놀프탈레인의 색변화

  4

2 .수산화칼시움

(소석회)

4-2-2.석회수에 의한 붉은리트머스종이와 

페놀프탈레인용액의 색변화

4-2-3.수산화칼시움과 염산과의 반응

3.염기의 일반성

질과 분류

4.암모니아수

5.량성수산화물 4-2-4.수산화아연의 성질

3. 염

1.염의 분류

4-3-1.류산동용액과 철과의 반응

 5

4-3-2.질산연용액과 아연, 동과의 반응

4-3-3.류산나트리움용액과 염화바리움용액

과의 반응

2.중화반응 4-3-4.산과 염기와의 반응

3.이온교환반응

4.염화나트리움

(소금)

5.류산동

6.탄산나트리움 4-3-5.탄산나트리움과 염산과의 반응

7.질산나트리움

8.경수와 연수

9.화학비료

4. 1 .화학방정식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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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북한 중4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4 ｢실험｣(A)활동

4-A-1.염화수소, 염산의 만들기와 성질

 7

4-A-2.산의 성질

4-A-3.염기의 성질

4-A-4.암모니아만들기와 성질

4-A-5.몇가지 물질의 알아보기

4-A-6.몇가지 화학비료 알아보기

4-A-7.몰용액 만들기

 북한 제 1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20개, 부록「실험」 

활동 7개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활동이 있다. 북한 중학교 4학년의 화학 교과 내용은 

주로 산, 염기에 대한 내용으로 활동 또한 산, 염기의 성질과 반응 및 변화를 알아보

는 활동이다. 제 1장의 산의 성질을 알아보는 활동 6개, 제 2장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

는 활동 4개, 제 3장의 염에 대한 성질과 반응에 대한 활동 5개, 제 5장의 산화물 제

조와 성질을 알아보는 활동이 5개이다. 하지만 제 4장의 화학계산에 대한 활동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문제를 통한 설명위주의 전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록 ｢실험｣ 활동은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의 산, 염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총 7개의 

활동이 있다. 

화학계산

의한 계산

2.기체체적비의 

법칙

3.몰농도(C)

5.산화물

1.산화칼시움(생

석회)

4-5-1. 산화칼시움과 물 및 염산과의 

반응

5

2.산화마그네시

움

4-5-2. 산화마그네시움과 물 및 염산과의 

반응

3.염기성산화물

4.이산화류황과 

삼산화류황
4-5-3.이산화류황의 만들기와 성질

5.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4-5-4.이산화탄소의 만들기와 성질

6.이산화규소

7.산성산화물

8.량성산화물 4-5-5.산화아연의 산과 염기와의 반응

9.무기물질의 분

류와 호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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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중5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5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의 수를 양

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13> 북한 중5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수

(개)

중5

1 . 물 질 의 

구조, 

멘 델 레 예

브 원 소 주

기표

1.원자의 구조

4

2.알카리금속 5-1-1.나트리움의 성질

3.할로겐
5-1-2.염소의 만들기와 성질

5-1-3.할로겐의 활성비교

4.드문가스

5.멘델레예브의 

원소주기법칙

6.멘델레예브원

소주기표

7.멘델레예브원

소주기표에서 화

합물의 성질변화

8.화학결합

9.배위결합과 착

화합물
5-1-4.동의 착화합물만들기

10.극성분자

2 . 화 학 원

소와 

그 단순물

의 성질

1.전기음성도

3

2.산화수

3.마그네시움, 베

릴리움족원소
5-2-1.마그네시움의 활성

4.알루미니움

5.류황, 산소족원

소

6.질소와 린

7.탄소와 규소
5-2-2.숯에 의한 흡착

5-2-3.숯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8.멘델레예브원

소주기표에서 단

순물의 성질변화

3 . 탄 화 수

소

1.전자구름과 공

유결합
 3

2.메탄, 포화탄화 5-3-1.포화탄화수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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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4> 북한 중4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5 ｢실험｣(A)활동

5-A-1. 단사류황과 고무류황의 만들기와 성

질

6
5-A-2.성냥만들기

5-A-3.에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5-A-4.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5-A-5.알데히드의 은거울반응

5-A-6.비누만들기

 북한 제 1중학교 5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14개, 부록「실험」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20개의 활동이 있다. 북한 중학교 5학년의 화학 교과 내용은 

주로 물질의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물질의 구조에 따른 성질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에서는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의 알카리금속과 할로겐원

소의 활성도를 비교해보는 활동과 배위결합에 관한 활동 등 4개의 활동이 있고, 제 2

수소

3.에틸렌, 불포화

탄화수소
5-3-2.에틸렌만들기와 성질

4.아세틸렌과 부

타디엔
5-3-3.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5.벤졸, 방향족탄

화수소

6.석탄건류, 원유

가공

4 . 탄 화 수

소의 유도

체

1.알콜 5-4-1.글리세린과 수산화동과의 반응

 4

2.페놀, 농약 5-4-2.페놀의 산성

3.알데히드 및 

케톤
5-4-3.포름알데히드의 산화

4.포도당과 사탕
5-4-4.포도당과 수산화동(Ⅱ)과의 

반응

5.카르본산, 에스

테르

6.니트로화합물

과 아민

7.아미노산

8.유기화합물의 

특성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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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에서는 마그네시움의 활성과 탄소와 규소에 관한 활

동 등 3개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제 3장 탄화수소에서는 몇가지 탄화수소의 제조와 

성질에 관련된 3개의 활동이 있고 제 4장 탄화수소의 유도체에는 알콜, 페놀, 알데히

드와 케톤, 당에 관련된 물질의 반응에 대한 4개의 활동을 학습한다. ｢실험｣활동은 탄

화수소의 제법과 반응 등의 내용으로 된 6개의 활동으로 되어 있다.

라. 북한 중6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6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의 수를 양

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15> 북한 중6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수

(개)

중6

1 . 화 학 반

응

1.화학반응과 열

 3

2.카바이드만들

기

3.화학반응속도

1-1.반응속도에 대한 농도의 영향

6-1-2.반응속도에 대한 표면적의 영향

6-1-3.반응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

4.화학평형

5.류산만들기

6.세멘트, 유리

2 . 전 해 질

용액과 콜

로 이 드 용

액

1.센전해질과 약

전해질

6-2-1.전해질용액이 전기를 흘러보내는 능

력의 비교

 7

2.전해질의 해리

도와 해리상수
6-2-2.해리도와 농도와의 관계

3.물의 해리, 용

액의 폐하

4.중화적정

5.염의 물작용분

해
6-2-3.염의 물작용분해

6.콜로이드용액

6-2-4.진용액과 콜로이드(교질)용액의 용질

알갱이의 크기 비교

6-2-5.콜로이드용액의 틴달현상

6-2-6.전기영동현상

6-2-7.콜로이드용액의 응결

3 . 산 화 환

원반응, 금

1.산화와 환원
 4

2.산화제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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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6> 북한 중6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6 ｢실험｣(A)활동

6-A-1.사진만들기

 5

6-A-2.농도가 변할 때 화학평형의 이동

6-A-3.표준용액만들기와 중화적정

6-A-4.전지만들기

6-A-5.니켈도금

 북한 제 1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각 ‘장’의 활동 19개, 「실험」 활동 

5개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활동이 있다. 북한 중학교 6학년의 화학 교과 내용은 주로 

화학반응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에너지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

의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제 1장의 화학반응에서는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3개의 활동이 있고, 제 2장의 전해질 용액과 콜로이드 용액에서는 전

해질 용액의 성질과 콜로이드 용액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활동 

7개가 수록되어 있다. 제 3장 산화환원반응, 금속에서는 산화환원반응의 대표적인 현

상인 부식과 도금, 전기분해, 합금에 대한 활동 등 4개의 활동이 있고, 제 4장의 고분

자 화합물에서는 고분자 화합물의 여러 반응과 분해, 성질, 제법에 관한 활동 5개가 

속

제

3.화학전지

4.금속의 부식, 

부식방지
6-3-1.류산용액속에서의 아연의 부식

5.전기분해
6-3-2.CuCl2용액의 전기분해

6-3-3.아연도금

6.금속의 성질

7.금속의 만들기

8.합금, 순금속, 

회유금속
6-3-4.합금의 성질

4 . 고 분 자

화합물

1.고분자화합물

의 구조와 성질

 5

2.농마, 섬유소
6-4-1.요드-농마반응

6-4-2.섬유소의 물작용분해

3.단백질 6-4-3.단백질의 색반응

4.합성섬유 6-4-4.섬유의 물흡수성

5.합성수지 6-4-5.노블라크수지만들기

6.합성고무

7.고분자화합물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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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다. 부록 ｢실험｣활동으로는 화학평형, 중화적정 등 6학년 화학교과서의 핵

심내용의 원리를 심화된 수준으로 고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5개의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위의 북한 화학교과서를 학년별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표Ⅳ-17>에 

나타내었다.

<표Ⅳ-17> 북한 화학교과서의 단원 내의 활동 및「실험」단원의 활동 수

 종합적으로 요약한 결과, 북한 제 1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28개, 부록「실험」단원에 포함된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34개이고, 4학년은 

단원 내 활동 20개, 부록「실험」단원 활동 7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5학년은 단원 

내 활동 14개, 부록「실험」단원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20개, 6학년은 단원 내 활

동 19개, 부록「실험」내 활동 5개를 포함하여 총 24회로 구성되었다. 

 모든 학년에서 단원 내의 활동이 부록「실험」단원의 활동 수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횟수를 보인다. 그 외에 학년별 활동수의 차이점이나 특징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림Ⅳ-1]북한 화학교과서의 학년별 단원 내의 활동 및「실험」단원의 활동 수 그래프

학년 중 3학년  중 4학년  중 5학년 중 6학년

구성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활동

빈도

수

(개)

28 6 20 7 14 6 19 5

합계

(개)
34 27 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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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분석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 체계 중에서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영역을 분

석하기에 적합한 항목은 B.0 관찰과 측정, C.0 문제발견과 해결방안 모색, D.0 자료해

석과 일반화, E.0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F.0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 

G.0 조작적 기능의 6가지 영역에 관한 것이다. 각 영역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

면,  B.0영역은 활동 안에서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 행위와 변화현상을 측정하고 관

찰결과를 기술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C.0영역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인 문제인식, 가설 설정, 

가설 검증 방법, 과정의 설계에 대한 내용이 해당된다. D.0영역은 학생들이 관찰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 자료를 처리하고 함수 관계로 표시하며 실험 자료와 

관찰 내용을 해석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한 일

반화에 대한 내용에 이에 해당한다. E.0영역은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알려

진 현상과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에 의한 현상과 원

리를 상술하여 실험적 법칙이나 원리로 표현된 일반적 증거들과 이론적 모델간의 관계

를 분석하여 이론적 모델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이다. 

F.0영역은 학생들이 과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과학의 새로운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일

상생활이나 기술과 같은 과학 이외의 분야에 과학적 지식과 탐구 기능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G.0영역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기

구를 다루는 조작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활동을 함으로써 발달되는 조작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실험기구를 잘 조작

하여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6영역 대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석틀의 결과는 <표Ⅳ-18>,<표Ⅳ-19>,<그림Ⅳ-1>~<그림Ⅳ-3>와 같

다. 

 화학교과서의 활동들은 여러 과학 탐구 유형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 활동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한 활동에 핵심목표가 여러 개일 경우, 영역을 중복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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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8>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단원 내 활동 통계

학년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합계

개(%)B.0 C.0 D.0 E.0 F.0 G.0

3 27 (96.4) 0 0 0 0 1 (3.6) 28 (100)

4 20 (100) 0 0 0 0 0 20 (100)

5 13 (92.9) 0 1 (7.1) 0 0 0 14 (100)

6 17 (89.6) 0 1 (5.3) 0 0 1 (5.3) 19 (100)

합계

개(%)
77 (95.0) 0 2 (2.5) 0 0 2 (2.5) 81 (100)

[그림Ⅳ-2]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단원 내 활동 그래프

 첫째, 전 학년에 걸쳐 활동의 목표가 B.O 관찰과 측정 영역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

어, 활동 과정이 ‘~를 본다.’ 와 같이 제시되어 관찰의 범위인 오감 중 시각적인 관찰

을 요하는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D.0, G.0 영역의 목표 활동은 3학년 3.6%, 4학

년 0%, 5학년 7.1%, 6학년 10.6%로 활동 과정에서 예를 들면, D.0영역은 ‘이것은 무

엇을 말해주는가?’,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로 제시 되어 있고, G.0영역은 예

를 들면, ‘물과 기름층이 갈라지면 분액깔때기의 변을 돌려 아래층에 있는 물을 비커

에 갈라낸다.’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외 C.0, E.0, F.0의 과학교육목표는 교과서 

각 장의 단원 내 활동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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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9> 클로퍼(Klopfer)의 과학목표 분류에 따른 ｢실험｣ 활동 통계 

학년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합계

개(%)B.0 C.0 D.0 E.0 F.0 G.0

3 3(37.5) 0 0 0 0 5(62.5) 8(100)

4 1(10.0) 0 0 2(20.0) 2(20.0) 5(50.0) 10(100)

5 2(16.7) 0 2(16.7) 0 2(16.7) 6(49.9) 12(100)

6 1(14.3) 0 0 0 1(14.3) 5(71.4) 7(100)

합계

개(%)
7(18.9) 0 2(5.4) 2(5.4) 5(13.5) 21(56.8) 37(100)

[그림Ⅳ-3]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실험｣ 활동 그래프

 둘째, 부록의 ｢실험｣ 단원의 활동을 클로퍼(Klopfer)의 과학목표 분석틀에 맞추어 분

석한 결과를 보면, 교과서 각 장의 단원 내 활동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각 장의 단원 

내의 활동은 B.0과 D.0, G.0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모두 0%인 것으로 보아 일

반적으로 한 활동에 한 가지의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이 많았지만, ｢실험｣ 단원

의 활동은 한 활동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이는 ｢실험｣ 단원의 활동

은 각 장의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요하는 과학교육목표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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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며 복합적,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원 내 활동

이 B.0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실험｣ 단원의 활동은 G.0영역의 비중

이 3학년 83.3%, 4학년 71.4%, 5학년 100%, 6학년 100%로 모든 학년에서 가장 높

았다. 이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을 통해 실험기구를 보다 능숙하게 다루고, 그 기

능을 키워 과학의 원리와 방법을 습득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북한 화학교과서의 머리말을 통해서 화학교육의 목표를 알 수 있다. 각 학년 화

학교과서의 머리말에는 공통적으로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국방의 발전에 필요한 갖가지 화학물질을 생산보장하며 화학공업기지와 과학기

술문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 단

원 활동의 내용은 물질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화학약품과 물질을 제조하는 내용을 포

함한다. 이 활동은 단원 내 활동과 달리 활동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남한의 경우

처럼 과학탐구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탐구적 영역, STS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활동목표를 위의 네 가지 영역이 아닌 클로퍼의 과학

교육목표 분석틀에 따라 각 활동에 제시된 목표와 활동 과정을 통해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 ｢실험｣ 단원 활동은 교과서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5~7개로 활동 수가 적지만 

단원 내의 활동과정에 관찰과 측정에 대한 목표가 대부분인데 반해 ｢실험｣단원의 활동

은 C.0의 영역을 제외한 다양한 과학목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B.0과 G.0영역은 

모든 학년에 꼭 포함되어 있었고 F.0영역 또한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C.0영역은 모든 학년의 활동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영역은 학생들이 문제를 인

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며 가설 검증 방법과 그 과정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자기주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표이다. 이런 결과

를 통해 북한 교과서의 활동이 주로 이론적인 개념을 습득한 후 지식을 재정립하고 기

능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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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탐구 기능 및 유형에 대한 분석 

 과학 탐구는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임과 동시에 자연현상을 알아가는 사실적, 

경험적 방법으로 인식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Suchman(1960)

은 ‘탐구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터득하는 것’이라

고 하였고, Weich(1981)는 ‘과학적 탐구란, 관찰하고 측정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자료를 해석하여 일반화하고, 이론적 모형을 세워 검증하고, 수정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Wilson(1974)은 과학 탐구를 문제를 유발하는 자극에 관하

여 그 변인과 속성을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기 위하여 수행되는 광범위한 활동이라

고 하였다. 이런 여러 학자들의 탐구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연을 이해

하고 알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의 탐구

유형과 탐구기능 단원 내 활동과 ｢실험｣ 단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탐

구유형에는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로 구분하였고, 탐구 기능은 기초 탐

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탐구기능은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의 요소가 있고 통합 탐구 기능은 기초 탐구 기능을 실행함으로써 획득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변환,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로 나눈다.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을 통해 어떤 탐구기능과 탐구유형을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지 분석결과를 <표Ⅳ-20>, <표Ⅳ-21>, [그림Ⅳ-4]~[그림Ⅳ-7]로 나타내었

다.

<표Ⅳ-20>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통계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학년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합계

개(%)

3 0 28(100) 0 0 0 28(100)

4 0 20(100) 0 0 0 20(100)

5 0 14(100) 0 0 0 14(100)

6 0 19(100) 0 0 0 19(100)

합계

개(%)
0(0) 81(100) 0(0) 0(0) 0(0)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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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단원 내 활동’ 과학 탐구 유형 통계 그래프

 3학년~6학년의 화학교과서 각 단원 내의 활동은 5개의 탐구유형 중 모두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원 내 활동의 실험은 학습한 이론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외에 학습한 이론의 원리를 사고할 수 있는 토의나 

과제연구, 조사 유형은 없었으며, 학습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견학의 유형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표Ⅳ-21>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통계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학년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합계

개(%)

3 1(16.7) 4(66.6) 1(16.7) 0 0 6(100)

4 4(36.4) 7(63.6) 0 0 0 11(100)

5 1(14.3) 6(85.7) 0 0 0 7(100)

6 4(44.4) 5(55.6) 0 0 0 9(100)

합계

개(%)
10(30.3) 22(66.7) 1(3.0) 0 0 33(100)



- 63 -

<그림Ⅳ-5>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통계 그래프

 모두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단원 내의 활동 유형에 비해 부록의 ｢실험｣ 활동에서

는 ‘실험’ 외에 토의 유형이 학년별로 많이 증가하여 전체 학년의 약 30%정도 수록되

어 있었다. 조사의 유형은 3학년의 교과서에서만 한 차례 나타났다. 부록의 ｢실험｣ 활

동은 단원 내의 활동보다 다양한 과학 탐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편

중된 양상을 보인다.

<표Ⅳ-22>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학년

기초탐구기능  통합탐구기능 합계

개

(%)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3
24

(70.5)

4

(11.8)
0

2

(5.9)

4

(11.8)
0 0 0 0 0 0

34

(100)

4
20

(95.2)
0 0 0

1

(4.8)
0 0 0 0 0 0

21

(100)

5
13

(92.9)
0 0 0 0 0 0 0

1

(7.1)
0 0

14

(100)

6
19

(95.0)
0 0 0

1

(5.0)
0 0 0 0 0 0

20

(100)

합계

개

(%)

76

(85.4)

4

(4.5)
0

2

(2.3)

6

(6.7)
0 0 0

1

(1.1)
0 0

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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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그래프

 11개의 탐구 기능 중 단원 내 활동은 관찰 기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3

학년~6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찰 기능을 포함한 활동이 85.4%로 가장 많았고, 추

리 기능은 6.7%, 측정은 4.5%를 나타내었다. 통합 탐구 기능에서는 자료해석 기능이 

1.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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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3>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과학 탐구 기능

학

년

 기초탐구기능  통합탐구기능 합계

개

(%)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

화

3
5

(31.2)

1

(6.3)
0

5

(31.2)

3

(18.7)
0 0

1

(6.3)
0 0

1

(6.3)

16

(100)

4
6

(30.0)

2

(10.0)

3

(15.0)
0

5

(25.0)
0 0

1

(5.0)
0

3

(15.0)
0

20

(100)

5
4

(40.0)

1

(10.0)
0 0

3

(30.0)
0 0 0 0 0

2

(20.0)

10

(100)

6
2

(11.8)

3

(17.6)
0

3

(17.6)

5

(29.4)
0 0

1

(6.0)
0 0

3

(17.6)

17

(100)

합계

개

(%)

17

(26.9)

7

(11.1)

3

(4.8)

8

(12.7)

16

(25.4)
0 0

3

(4.8)
0

3

(4.8)

6

(9.5)

63

(100)

[그림Ⅳ-7]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그래프

  ｢실험｣ 활동의 탐구 기능 또한 단원 내의 활동이 관찰에 치중되었던 것에 비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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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기능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통합탐구기능 면에서도 변인통제,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북한 화학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의 정성적 특징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의 정량적 분석에 이어 활동의 내용, 체제 및 전개과정 등을 

조사하여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 화학교과서는 ‘장’과 ‘절’로 표시된 단원 내의 활동과 뒷면에 별도로 제시된 

「실험」활동으로 구분된다. 

둘째, 단원 내 활동과「실험」활동은 구성이나 전개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북한 화

학교과서의 단원 내의 활동은 <그림Ⅳ-8>과 같이 활동의 목표나 실험기구 등이 제시

되어 있지 않고, 각 장의 개념을 확인하는 수준의 간략한 과정과 관찰 위주의 단순한 

활동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실험」단원의 활동은 <그림Ⅳ-9>와 같이 활동 

목표 및 실험기구와 시약이 제시되어 있고 실험과정과 전개과정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

적이며 과학적 고등사고력을 요하는 요소가 더 다양하며, ‘물음’이라고 하는 확인문제

를 통해 개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의 활동의 차이를 예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그림Ⅳ-8] 단원 내 활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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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실험｣ 활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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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통일 후 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에서의 효과적인 과학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에서의 화학 교과의 선수

학습 내용 및 수준과 범위, 학습 내용의 목표, 유형, 기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과 화학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한

다.  화학교과서의 구성 내용 중 활동은 과학 또는 화학에 있어 본질적인 속성이며, 

과학적 이론을 검증 할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다른 학문과 구분하는 준거가 되

고 남한에서는 과학교육과정에서 과학 또는 화학 교과목의 목표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활동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내용의 목표를 파악하는데 널리 사용

되고 있는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의 탐구의 유형 및 기능의 요소를 재

구성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성적인 특징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화학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중학교 교육

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남한의 과학이라는 통합적인 교과가 아닌 물리, 화학, 생물의 

분과형 형태로 중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간 편제되어있다. 

북한교과서는 대단원에 해당하는 각 ‘장’의 단원 내에 수록되어 있는 활동과 부록「실

험」단원에 수록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각 장의 단원 내 활동 28개, 부록「실험」단원에 포함된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34개이고, 4학년은 단원 내 활동 20개, 부록「실험」단원 활동 7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5학년은 단원 내 활동 14개, 「실험」단원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20개, 6학

년은 단원 내 활동 19개, 부록「실험」내 활동 5개를 포함하여 총 24회로 구성되었

다. 모든 학년에서 각 장의 단원 내에 있는 활동이 부록「실험」단원의 활동 수에 비

해 현저하게 많은 횟수를 보인다. 규칙적이진 않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단원 내 활동 

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북한 교과서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

표분류체계와 과학탐구의 유형 및 기능의 요소를 포함하여 재구성한 분석틀에 의해 분

석한 결과, 단원 내 활동의 과학탐구목표는 전 학년에 걸쳐 B.0 관찰과 측정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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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약 95%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단원 내 활동은 학습한 개념 확인을 위한 단순

한 목표를 가진 활동인 반면에 부록「실험」활동은 G.0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

고 그 외에 B.0, D.0, E.0, F.0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어 보다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과학 교육 목표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단원 내 활동은 여러 과학 유형 중 ‘실험’의 

유형이 100%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과학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탐구 기

능 또한 관찰 기능이 8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록 「실험」 활동은 

‘실험’유형이 66.7% 가장 많았지만 ‘토의’의 유형이 30.3%, 조사(3.0%) 수록되어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다양한 과학 탐구 유형을 학습할 수 있고 관찰, 추리, 측정, 분류, 

예상의 기초적인 탐구 기능과 변인통제,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통합 탐구 기능 등 복

합적인 기능이 부록 실험 활동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정량적 분석을 통해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남한의 실험 

활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은 교과서 맨 뒤 부분에 별도로 부록으로서 ‘「실

험」’이라고 분류되어 있다. 단원 내 활동은 학습한 개념 중 핵심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만 제시되며, 활동 내용 중 목표나 실험기구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

지만 부록「실험」부분의 활동은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실험기구와 시약도 활동 맨 

위부분에 제시되어 있었다. 실험방법 또한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유

의사항은 활동 과정 중에 언급되어 있다. 단원 내 활동의 목표는 관찰영역으로 거의 

일관되어진다.  

 예를 들면, 활동 과정의 서술형태가 ‘관찰한다.’, ‘~를 본다.’ 와 같이 제시되어 관찰

의 범위인 오감 중 시각적인 관찰을 요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과학 탐구 

유형은 실험이 대부분이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관찰위주의 간단한 활동이 많았다. 이

와 달리 부록「실험」 단원 활동은 활동 수는 적지만 보다 더 다양한 탐구 목표와 유

형 및 기능이 포함되어 교과활동을 통해 관찰 측정 뿐 만 아니라 자료 해석과 일반화, 

과학지식과 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 등이 더해진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이 수

록되어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이고 통합 탐구 과정은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

통제,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탐구기능을 고루 수행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과

정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고 문제해

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험기구 및 재료의 조작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지만 단원 내 활동에 비해 부록 실험의 활동 비중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으로 

북한의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 유형과 기능을 경험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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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화학교과서의 활동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의 과학 

학습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후 또는 남한에서 교육받는 북

한이탈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도방안, 교재 및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교과서의 특징에 대

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폐쇄적인 북한의 교육과 자료의 한계로 인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분석 대상은 북한의 중등 화학교과서이다. 하지만 현재 남

한에서는 국가 기밀 자료인 교과서를 입수하기가 어렵고 남한에서 사용 가능한 북한 교과

서의 발행 연도가 오래되고 복사본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과 북한의 현 실제 교

육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앞으로 

통일 교육에 대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교육과정 

관련 문서와 교과서 및 지도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북한의 교육 현장에 부합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한의 초중등학

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습 성취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과학적 개념 이해 및 

탐구 능력, 과학적 태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과학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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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북한 화학교과서 학년별 활동 분석에 따른 코딩

<표.부록-1>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NO.
활동

번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
B.0 C.0 D.0 E.0 F.0 G.0

1 3-1-1 혼합물에서 성분들의 성질 ◯ 실험 관찰

2 3-1-2 물과 기름의 가르기 ◯ 실험 관찰

3 3-1-3 물과 알콜의 끓음점재기 ◯ 실험
예상

측정

4 3-1-4 석유의 연소와 공기 ◯ 실험
관찰

추리

5 3-1-5 초불과 온도 ◯ 실험 관찰

6 3-1-6
파라핀에 열을 줄 때의 변

화
◯ 실험 관찰

7 3-1-7 초가 연소될 때의 변화 ◯ 실험 관찰

8 3-1-8
염화암모니움과 소석회와의 

반응
◯ 실험 관찰

9 3-1-9 동선의 가열 ◯ 실험 관찰

10
3-1-1

0
동과 류황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1
3-1-1

1
수소탄산나트리움의 변화 ◯ 실험

관찰

추리

12 3-2-1
류산바리움이 생기는 반응

에서의 질량
◯ 실험

관찰

측정

13 3-3-1 산소의 화학성질 ◯ 실험
관찰

추리

14 3-3-2 수소만들기 ◯ 실험 관찰

15 3-3-3
수소기체로 비누거품공 만

들기
◯ 실험 관찰

16 3-3-4 순수한 수소의 연소 ◯ 실험 관찰

17 3-3-5 산화동과 수소와의 반응 ◯ 실험 관찰

18 3-3-6 탄소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 실험 관찰

19 3-4-1 과망간산칼리움의 용해 ◯ 실험 관찰

20 3-4-2
용액의 저어줄 때의 용해속

도
◯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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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3
용질알갱이의 겉면적을 크

게 해줄 때의 용해속도
◯ 실험 관찰

22 3-4-4
용액의 온도를 높여줄 때의 

용해속도
◯ 실험 관찰

23 3-4-5 용해과정에서의 열현상 ◯ 실험
관찰

예상

24 3-4-6 소금이 물에 용해되는 량 ◯ 실험 측정

25 3-4-7
물과 알콜에 대한 소금의 

용해
◯ 실험 관찰

26 3-4-8
온도에 따르는 질산칼리움

(KNO3)의 용해도변화
◯ 실험 관찰

27 3-4-9
소금의 포화용액과 불포화

용액
◯ 실험 추리

28
3-4-1

0
질산칼리움의 재결정화 ◯ 실험 측정

29 3-A-1
화학실험에서 많이 리용하

는 실험기구 익히기
◯ 조사 관찰

30 3-A-2
막소금에서 깨끗한 소금 갈

라내기
◯ 실험

관찰

예상

추리

31 3-A-3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의 현

상
◯ ◯ 실험

관찰

예상

일 반

화

32 3-A-4 산소 만들기와 성질 ◯ 토의
관찰

추리

33 3-A-5 수소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예상

추리

34 3-A-6 5% 소금용액 50g 만들기 ◯ ◯ 실험

측정

변 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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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2> 제1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 활동 

No.
활동

번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
B.0 C.0 D.0 E.0 F.0 G.0

1 4-1-1 물질의 전기전도성 ◯ 실험 관찰

2 4-1-2 초산과 리트머스와의 반응 ◯ 실험 관찰

3 4-1-3
초산과 금속마그네시움과의 

반응
◯ 실험 관찰

4 4-1-4
푸른리트머스종이에 대한 작

용
◯ 실험 관찰

5 4-1-5 염산과 금속과의 반응 ◯ 실험 관찰

6 4-1-6 짙은 류산에 의한 탄화 ◯ 실험 관찰

7 4-2-1

수산화나트리움용액에 의한 

리트머스와 페놀프탈레인의 

색변화

◯ 실험 관찰

8 4-2-2

석회수에 의한 붉은리트머스

종이와 페놀프탈레인용액의 

색변화

◯ 실험 관찰

9 4-2-3
수산화칼시움과 염산과의 반

응
◯ 실험 관찰

10 4-2-4 수산화아연의 성질 ◯ 실험 관찰

11 4-3-1 류산동용액과 철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2 4-3-2
질산연용액과 아연, 동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3 4-3-3
류산나트리움용액과 염화바

리움용액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4 4-3-4 산과 염기와의 반응 ◯ 실험 관찰

15 4-3-5
탄산나트리움과 염산과의 반

응
◯ 실험 관찰

16 4-5-1
산화칼시움과 물 및 염산과

의 반응
◯ 실험 관찰

17 4-5-2
산화마그네시움과 물 및 염

산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8 4-5-3 이산화류황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19 4-5-4 이산화탄소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추리

20 4-5-5
산화아연의 산과 염기와의 

반응
◯ 실험 관찰

21 4-A-1 염화수소, 염산의 만들기와 ◯ ◯ 실험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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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3> 제1중학교 5학년 화학교과서 활동

성질 토의

관찰

결론

도출

22 4-A-2 산의 성질 ◯ ◯ 실험

관찰 

분류

추리

결론

도출

23 4-A-3 염기의 성질 ◯ 실험

관찰 

추리

분류

결론

도출

24 4-A-4 암모니아 만들기와 성질 ◯ 실험

토의

관찰 

추리

25 4-A-5 몇 가지 물질의 알아보기 ◯ 실험

토의

측정

관찰

추리

26 4-A-6 몇 가지 화학비료 알아보기 ◯ ◯ 실험

토의

관찰 

분류

변인

통제

27 4-A-7 몰용액 만들기 ◯ 실험 측정 

활동

번호
활동 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B.0 C.0 D.0 E.0 F.0 G.0

1 5-1-1 나트리움의 성질 ◯ 실험 관찰

2 5-1-2 염소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3 5-1-3 할로겐의 활성비교 ◯ 실험 관찰

4 5-1-4 동의 착화합물만들기 ◯ 실험 관찰

5 5-2-1 마그네시움의 활성 ◯ 실험 관찰

6 5-2-2 숯에 의한 흡착 ◯ 실험 관찰

7 5-2-3 숯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 실험 관찰

8 5-3-1 포화탄화수소의 성질 ◯ 실험 관찰

9 5-3-2 에틸렌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10 5-3-3 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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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4> 제1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서 활동

11 5-4-1
글리세린과 수산화동과의 반

응
◯ 실험 관찰

12 5-4-2 페놀의 산성 ◯ 실험 관찰

13 5-4-3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 실험 관찰

14 5-4-4
포도당과 수산화동(Ⅱ)과의 

반응
◯ 실험

자료

해석

15 5-A-1
단사류황과 고무류황의 만들

기와 성질
◯ ◯ 실험 관찰

16 5-A-2 성냥만들기 ◯ ◯ 실험

토의
측정

17 5-A-3 에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 ◯ 실험
추리

관찰

18 5-A-4 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 ◯ 실험
추리

관찰

19 5-A-5 알데히드의 은거울반응 ◯ ◯ 실험

추리

일반

화

20 5-A-6 비누만들기 ◯ ◯ 실험

관찰

일 반

화

활동

번호
활동 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
B.0 C.0 D.0 E.0 F.0 G.0

1 6-1-1
반응속도에 대한 농도의 영

향
◯ 실험 관찰

2 6-1-2
반응속도에 대한 표면적의 

영향
◯ 실험 관찰

3 6-1-3
반응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

향
◯ 실험 관찰

4 6-2-1
전해질용액이 전기를 흘러보

내는 능력의 비교
◯ 실험 관찰

5 6-2-2 해리도와 농도와의 관계 ◯ 실험 관찰

6 6-2-3 염의 물작용분해 ◯ 실험 관찰

7 6-2-4

진용액과 콜로이드(교질)용

액의 용질알갱이의 크기 비

교

◯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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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2-5 콜로이드용액의 틴달현상 ◯ 실험 관찰

9 6-2-6 전기영동현상 ◯ 실험 관찰

10 6-2-7 콜로이드용액의 응결 ◯ 실험 관찰

11 6-3-1
류산용액속에서의 아연의 부

식
◯ 실험 관찰

12 6-3-2 CuCl2용액의 전기분해 ◯ 실험 관찰

13 6-3-3 아연도금 ◯ 실험 관찰

14 6-3-4 합금의 성질 ◯ 실험 관찰

15 6-4-1 요드-농마반응 ◯ 실험 관찰

16 6-4-2 섬유소의 물작용분해 ◯ 실험
관찰

추리

17 6-4-3 단백질의 색반응 ◯ 실험 관찰

18 6-4-4 섬유의 물흡수성 ◯ 실험 관찰

19 6-4-5 노블라크수지만들기 ◯ 실험 관찰

20 6-A-1 사진만들기 ◯ ◯ 실험

토의

추리

일 반

화

21 6-A-2
농도가 변할 때 화학평형의 

이동
◯ ◯ 실험

토의

관찰

추리

일 반

화

22 6-A-3 표준용액만들기와 중화적정 ◯ 실험

측정

추리

예상

23 6-A-4 전지만들기 ◯ 실험

토의

관찰

추리

예상

측정

일 반

화

변 인

통제

24 6-A-5 니켈도금 ◯ 실험

토의

추리

측정

일반

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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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ntents and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 Secondary Chemistry Textbooks

EunKyoung kim

Advisor : Prof. HyunJu Park Ph.D. 

Major in Chemist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following study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vestigated and analyzed 

North Korea’s chemistry textbook’s contents and activities in order to figure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urriculum in order to provide 

an appropriate education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South and to 

provide a basic data for further research.

 The data for analysis was obtained from the chemistry textbook from the 

First middle school grade 3 through 6, gathering data of activity contents, 

number of activities, characteristics, science education aim, exploratory 

function and types, experiment apparatus and materials, attentive notes. This 

was then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add reliability and objectivity,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ool derived from the Klopfer’s taxonomy.

 As a result, activities of North Korean textbooks was not diverse, and each 

chapters were centered around simple observation focused experiments. The 

‘Chapters’ and appendix that shows scientific research objectives and functions 

were integratively linked in order to create a high level thinking skills. The 

activities included in the ‘chapters’ used terminology of activities, while in 

appendix, it was named experiment activities. The activities within the 

chapters were 3-4 times more than that of experiments in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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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chapter activities were consisted 95% of observational activities, 

or class B.0 according to Klopfer’s taxonomy, while the appendix was mostly 

consisted of class G.0, followed by B.0, D.0, E.0, and F.0 allowing for more 

integrative and high level education objectives. Also, in chapter activities were 

fully consisted of ‘experiment’ type, not allowing for a varied opportunities, 

and experiment. In research activities, it was comprised 85.4% of observation. 

In appendix, although the activities consisted 66.7%, 30.3% was consisted of 

discussion, 3.0% was consisted of investigation, allowing for varied science 

research type education. Through these activities, the students the students 

were able to rear problem solving skills, handling of apparatus, but due to the 

low activities, there are limitation in experiencing research type and functions 

due to the low activities. The result from the Klopfer’s taxonomy shows that 

the chemistry in North Korea’s chemistry textbooks are comprised more on 

observation and  inquiry areas are very limited. Also, When it comes to 

different grades,the contents were far more diverse than in South Korean 

textbooks, and the concepts were higher in its levels. Although theoretical 

concepts were more than that of South Korea, it lacked creativity and integral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help refugee students, different and various 

education programs must be developed in order for the refugees to adapt to 

South Korean education. Also, a governmental suppor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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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북한사회는 여전히 유일 독재 체제 속에 생존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지속되는 

식량난과 최악의 경제난, 3대 권력 세습, 도전 세력에 대한 숙청, 주민에 대한 억압된 

통제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남

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과 동반 입국하는 자녀들

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통일부, 2015).  

통일부(2015)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

하는 사람들이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000명 이상이 남한으로 입국하였다고 조사되었다(통일

부,2015).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500여명이 입국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입국자는 잠정적으로 총 27,518명이다. 북한 이탈 주민 중 10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대가 전체 입국자의 약45%이고, 그 중 10대 청소년의 누적입국자는 

약 3,3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한의 정규 초·중등학교

에서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은 약 1,99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2015).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남한에 도착 후, 정부합동조사

기관에서 일정기간 조사를 받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나원이라는 인근의 삼죽초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중고등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 내의 하나

둘 학교에서 남한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기초 교육을 약 3개월 동안 받게 된다(탈북청

소년교육지원센터, 2015).  하지만, 약 3개월의 교육을 통해 남한의 교육에 편입하여 

적응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2007년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

들은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남한의 일반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수업하며 

적응하기 힘들어한다고 한다. 이런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일반 학교의 편입

을 지원하기 위해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같은 북한이탈청소년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통

일부 2015),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학생들은 남한의 새로운 체제와 문화의 부적응으로 인한 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 중단으로 인한 성적 부진 등으로 학교생

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이탈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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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청소년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안정적이고 성

공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양에서 불리하고, 북

한이탈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문제 학생으로 낙인된 경우도 많다(정진

웅, 2004).  이것은 빈곤한 자원, 차별과 소외 등 뿐 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학제 

및 교육과정, 학력과 문화의 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이 남

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정진웅, 2004). 

최근 들어 북한이탈학생의 학업중도탈락률이 2009년도에는 4.9%에서 2014년도에

는 2.5%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남한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비율이다. 북한이탈학생들은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 마련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부모 또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교육의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 높

은 요구를 하고 있다(김지현, 2012).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청소년의 

국내 교육으로의 안정적인 편입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청소년교육

지원센터, 2014).  교육부에서는 매년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

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

안과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학생들을 남한에서 올바로 교육하는 일은 북한

이탈학생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통

일교육을 대비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한만길 외, 2009).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교육과 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북한과학교육 내용 및 활동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교육

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 과학교육의 기초적인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

다. 남한에서의 북한 교육의 교과서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

다. 하지만, 주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도덕, 사회, 국어, 역사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박광서, 2004).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적은 과학, 수학과 같은 교과의 경우, 내용의 

변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과서 연구가 다른 교과에 비해 늦게 이루어졌다(박

광서, 2004;이미숙 외, 2007).  

 선행 연구 자료를 보면, 임영아(2007)의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과서의 영역별 내용 

비교분석’의 연구에서 화학 교과서를 물질, 구조, 반응의 영역별로 구성체제와 그림, 

표, 실험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활동부분인 실험은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 있는 동일

한 실험을 조사한 후 실험과정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동일한 주제의 활동의 내용 구성의 차이는 알 수 있으나, 과학  

내용과 활동에 대한 탐구 방법 또는 구체적인 탐구 기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수관(2005)의 ‘남북한 중등 화학교과서의 화합물, 화학술어 및 실험도구 용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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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연구에서는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용어 분석으로 남·북교과서 용어의 통합과정의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과학교육목표와 탐구 유형과 기능은 연구되지 않았으며, 박광서 

외(2004) ‘남북한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이석횡(2003) ‘남북

한 과학교과서 화학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 노유경(2002) ‘화학교과서를 통한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육의 비교 분석’에서는,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화학교과서를 조사하여 

남·북한의 과학교육의 체제와 교과서 구성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서 남·북한 과학교육

의 상호보완과 통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 

양적인 접근에 그쳐 폭넓은 연구문제에 비해 심도있는 결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표면적인 연구로 그쳤다. 이처럼 현재 선행되어 온 다수의 연구는 남·북한 과학 또는 

화학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 비교, 과학용어 비교, 교육과정 및 체제에 대한 비교 연

구 등 여전히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외형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양적으로 비교하거

나 교과서 정보를 통해 체제 구성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그 내용

과 구성이 우리나라 과학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정도, 과학 또는 화학에서 강조하는 과

학탐구 및 활동의 여러 유형과 기능 등의 심도있는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과학이나 화학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의 목표, 탐구 기

능이나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과 연구는 드물어 탈북학

생들을 남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

이다. 북한이탈청소년과 통일 후의 과학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기초

가 되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탐구 및 활동은 과학과 화학에 있어서 과학의 

본질적 속성을 경험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기술이나 생활에 적용하며, 과학적 이론을 

검증 할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다른 학문과 구분하는 준거가 되며 우리나라의 

과학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의 목표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과학탐구, 실험 및 활동과정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기본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

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신장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자기주도적으

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학교육의 목표와 화학교과 학습 내용 및 방법을 파

악하기 위해 북한의 화학교육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남한의 과학교육과 비교·분석하

고,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및 활동을 분석하여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활

동의 수와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에 따른 특징, 과학 탐구 및 활동의 유

형과 기능 등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체제나 지도방안과 등에 필요

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타당도

를 더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과학교과 특성에 맞도록 교육목표와 교과내용

을 상세화하여 과학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행동영역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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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퍼(Klopfer)의 과학목표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김희숙(2001)의 ‘한국과 

북한의 중등학교 생물교과서 비교분석’이나 권치순(2012)의 ‘한국과 북한의 과학교과

서에서의 지구과학 내용 비교 분석’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과학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을 분석하기 위해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를 하거나 교육과정 전

반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화학교과서 활동이 추구하는 과학교육목표

와 과학탐구 유형 및 기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

계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클로퍼의 과학목표분류에 따

른 분석틀은 과학적 탐구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목표분류체계로 되어있고, 과학적 

태도와 흥미의 정의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과정 영역을 B.0~E.0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과학․기술․사회(STS)와 관련된 영역까지 포

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탐구 활동과 탐구 과정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남한의 과학 또

는 화학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에 적절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클로퍼의 과학

목표분류체계의 세부 항목 중 과학적 탐구과정, 검증 및 수정, 과학지식과 과학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 등의 범주에 따라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을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

라에서 3차 교육과정 이후로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모

든 영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과학 탐구 및 활동의 유형 및 기능 요소를 기준으로 

현재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에 대해 양적 분석 및 내용, 체제, 활동 과정, 활동의 특징

을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을 면밀하게 연구한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또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중등학교 수준의 화학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Ÿ 화학 교내용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분석한다.

Ÿ 학습시기, 학습수준, 학습범위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조사하여,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와 과학탐구 기능 및 유형을 분석한다.

Ÿ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조사한다.

Ÿ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에 따라 활동을 분석한다.

Ÿ 과학탐구 기능 및 유형에 따라 활동을 분석한다.

 셋째,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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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리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에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으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2초 제1호) 이들은 ‘월남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자유북한인’, 

‘자유이주민’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탈북자 및 새터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

명칭을 발표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5).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통틀어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지칭하였다.

2) 과학 탐구 활동

 탐구（inquiry)는 어떤 가설의 입증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제기하여 조

사한 자료를 통해 이론을 검토하여 검증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지식 또는 이론을

획득하고 정립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 또는 그것에 수반되는 활동을 뜻한다(교육학용어

사전,1995).  활동(activity)은 직접 몸을 움직여 행동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교육학용어사전,1995).  따라서 과학 탐구 활동이란, 과학 지식을 발견

하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과 탐구 방법 및 활동, 또는 이론 및 가설 검증을 통하여 새

로운 과학적 사실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범기 외, 1994), 자연에 대

한 연구를 포함한 과학 학습이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에 관한 이해를 추구하

는 일반적 과정을 탐구라고 할 수 있다(조희형 외, 1999). 

 또한 학생들의 과학 지식과 이해를 발달시키기 위한 과학교육 활동을 지칭하기도 한

다.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요소를 ‘과학탐구기능’이라고 하는데 크게 기초 탐

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기초탐구기능에는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 등이 있고 통합탐구기능에는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

제, 자료변환,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등이 있다(SAPA, 1963).  본 연구에서는

북한 화학교과서에 포함된 실험 및 여러 탐구 활동 유형을 총칭하여 ‘활동’이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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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북한에서 편찬된 국정교과서와 남한의 과학교육과 관련

된 문헌과 선행 연구된 자료이다. 북한 교과서는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최근

의 과학 또는 화학 교육과정과 화학교과서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남한에 

수집되어 있는 2005년 이후 출판된 북한 화학교과서는 복사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재 북한의 과학 교육의 실제 수업 내용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남ㆍ북한의 학제 및 교과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년배에 해당하는 학년의 교과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남한의 경우 중학교 3학년, 고등

학교 3학년으로 중등 교육과정이 구분되지만, 북한의 경우 고등중학교 6년으로 학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북한 화학교과의 경우는 중학교 3학년부터 편제되어 있어 북한

의 고등중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내용을 남한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과정 화

학Ⅰ·Ⅱ까지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비교적 짧은 연구 기간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교육현장에 대

한 통계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적인 문서 위주의 자료들은 객

관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클로퍼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의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하지만, 그 외에도 북한의 최신 과학

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자료 및 수업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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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의 교육목표와 교육체제  

 북한의 교육은 노동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진행된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사회주

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

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교육제도를 추진해 왔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교육 목표와 기본 학제, 교육과정 등 

북한의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 북한의 교육목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1972) 제 43조에 명시된 북한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교육테제’와 

‘교육법’ 등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와 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북

한의 이해,2014).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교육법 제 1장 제 3조)

 둘째, 북한이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혁명사상이다. 북한에서 바라는 인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며, 혁명적인 사

상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다(북한의 이해,2014). 따라서 북한은 공산주

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 목표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동하며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그리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낙관주의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한다(북한의 이해,2014). 셋째,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하여 선진과학 기술

의 성과를 체득시켜주기 위한 교육이다(북한의 이해,2014). 북한은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을 ‘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통일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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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의 학제 비교

 남·북한 학제의 차이점으로 먼저, 초등학교의 교육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한의 초

등교육 기간은 6년이지만, 북한의 소학교는 5년이다. 북한의 학제는 인민학교(4년)-고

등중학교(6년)-대학교(4년~7년)로 이어지는 학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뒤, 2002년부터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신효숙, 2012), 유

치원 높은 반(1년)-소학교(4년)-중학교(6년)-대학교(4~6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실

시해 왔다(연합뉴스, 2012).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최고인민회의에서 ‘ 전반적 12년

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2013년부터 소학교 5년으로, 6년이었던 중

학교 과정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되

어 운영되고 있다(통일부, 2015). <그림Ⅱ-1>은 2013년 이후의 북한의 학제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Ⅱ-1] 북한의 학제
 

 남한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로 분리되어 각 3년, 대학교 4년으로 취학 

전 유아원, 유치원을 포함하면 (1-2)-6-3-3-4의 체제로 되어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이 11년인데 비해 남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9년이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그리고 북한의 유치원은 높은 반과 낮은 반 각각 1년씩, 2년간

의 과정으로 되어있고 남한의 유아원ㆍ유치원은 구별 없이 1~2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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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한의 6년간의 초등학교는 북한의 소학교로 4년간의 과정이고, 남한은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년인데 비해 북한은 중학교 6년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림Ⅱ-2>은 남

한과 북한의 학제를 비교한 표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학년을 

남한과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고등교육 대학교(4-6)

22

대학교(4-6) 고등교육

21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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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중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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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12)

의

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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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학교

(3)

중3 15 중5

중2 14 중4

중1 13 중3 초급

중학교

(3)

초등교육 초등학교(6)

12 중2

중111

10

소학교 (5) 초등교육

9

8

7

취학전교육

유치원(1-2)
6

5 유치원(1) 취학전

교육
유아원(1-2)

4 탁아소

3

남한 
연

령
 북한

[그림Ⅱ-2] 남ㆍ북한 학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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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남한의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강령’이다. 

<표Ⅱ-1>의 교육강령은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 ‘교수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교과의 구조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시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표Ⅱ-1> 북한의 교육강령의 일부

*자료: 노석구 외,「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에서 재인용

 교육과정안은 교과목 시수가 표시된 교과목편제를 말한다. 교육과정안에는 학기와 방

학, 수업 주수, 각 학교 및 학년별, 수업형태별 수업 시수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남한

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총론 중 편제와 시간 배당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수요강

은 남한의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하는 문서이다(노석구, 2013). 

가)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북한의「2003/2004학년도 교육강령조치」에 기초하여 북한의 소학교 교과목 편제를 

정리하면 <표Ⅱ-2>과 같다(평양:교육성,2003).  

구분 설명

교육강령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

-교과의 구조와 교육 목적, 내용, 방법을 명시한 문서를 총칭

교육과정안

-남한의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에 해당

-각 학교, 학년별 교과 구성과 수업 시간수와 실습, 견학, 시험 등 형

태별 수업 시간 수 및 수업과 방학 등 전체 학기 일정을 명시한 문서

교수요강
-남한의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

-교과별 교육 내용, 방법, 시간배정 등을 명시한 교사용 수업지침서

교수안
-남한의 수업지도안에 해당

-각 학교에서 교사가 작성하는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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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편제 

  *자료: 노석구 외,「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에서 재인용

 

 북한의 소학교 과정과 남한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과학 내용을 비교하면, 교과명이 

남한은 ‘과학’으로, 북한은 ‘자연’으로 교과가 표기되어 있다. 남한의 경우, 초등학교 1

학년과 2학년은 과학교과와 통합교과의 성격을 지닌 ‘슬기로운 생활’을 총 192시간, 3

학년과 4학년은 ‘과학과 실과군’에서 총 204시간을 학습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과학 

교과 대신 ‘자연’이라는 교과로 1-2학년때 연간 총 22시간, 3학년은 108시간, 4학년

은 93시간으로 총245시간을 학습한다. 남한의 교육과정안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편

성되어 1-4학년에 주당 3시간씩 편제되어 있으나 북한은 교육과정안에 창의적 체험활

동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과외활동’ 속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나) 북한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북한의 「2003/2004학년도 교육강령조치」에 기초하여 북한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구 분

교과명                   

학년별 수업시간 수

1 2 3 4 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35 35 36 36 14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35 35 36 36 142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어린시절 36 36

사회주의 도덕 35 35 36 36 142

국어 280 280 252 252 1,064

수학 175 176 216 216 783

자연 22 22 108 93 245

체육 70 70 72 72 284

위생독본 36 36

음악 70 70 72 72 284

도화공작 70 70 72 51 263

수영 22 22 25 26 95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14 815 925 962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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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를 정리하면 <표Ⅱ-3>과 같다(평양:교육성,2003). 2012년 이후 학제 개편으로 인

해 중학교 과정이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되었으나 현재까지 교육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편이전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표Ⅱ-3>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구 분

교과명                   

학년별 수업시간 수

1 2 3 4 5 6 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85 35 35 15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93 56 24 17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55 35 35 12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력사
31 56 72 159

사회주의 도덕 43 43

심리학 초보 35 35 35 31 28 24 188

론리학 초보 28 28

국어

(국어문법)
140 140 85 365

문학 93 84 48 225

한문 70 70 35 31 28 24 258

외국어 175 140 140 93 56 24 628

역사
35 35 35 31 28 24 188

35 31 12 78

지리
70 70 70 62 28 300

140 105 105 62 56 468

수학
210 210 210 155 112 72 969

210 210 210 155 112 60 957

물리
70 90 112 100 72 444

70 90 112 84 72 428

화학
70 93 84 48 295

105 124 100 60 389

생물
70 70 62 56 24 282

105 140 105 93 84 48 575

체육 70 70 70 31 28 24 293

위생독본 35 35

음악 35 35 35 31 28 24 188

미술 35 35 3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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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노석구 외,「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19 에서 재인용

 남한은 5-10학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과학’이라는 통합교과 형태

로 이루어져 총 71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북한은 과학교과의 편성 시간이 총 1,021

시간으로 남한보다 비중이 높으며, 물리, 화학, 생물의 분과형 교과 편제로 되어 있다. 

지구과학 교과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남한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따르며 총 6,664시

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수학과 과학은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도시의 중학교 5-10학년은 총 6,589시간, 농촌의 중학교 5-10학년은 총 

7,215시간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에 더 많은 수업 시수를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의 1-9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10-12학년은 선택과목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에게 교과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반면에 북한은 1-10학년까지 공통 교육과정

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의 교육과정에는 과외활동, 노동시간이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탈북학생 지도용 과학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2013).

                           구 분

교과명                   

학년별 수업시간 수

1 2 3 4 5 6 계

제도 31 31

기계 및 전기기본 80 80

전자공학기초 60 24 84

실습(남ㆍ여) 32 34 34 34 134

운전실습(도시ㆍ농촌) 34 34 68

컴퓨터
12 12 12 18 34 88

47 47 43 18 34 189

군사지식 30 25 55

수영 31 32 32 95

<선택과목>

도시: 약전, 식료, 피복, 광업, 금속, 기계, 림업, 

수산

농촌: 농업

264 264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116 1,164 1,196 1,100 1,068 943 6,587

1,291 1,304 1,336 1,193 1,124 967 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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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 체계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는 과학교육목표를 과학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

육목표와 교과내용을 행동목표로 진술한 체계들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지금까지 과

학교육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초·중등학교의 과학수업에서 추구하는 

넓은 범위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과학 활동의 행동 영역이 특히 강조되어 북한 화학교

과서의 활동을 분석하는 이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인지적, 정의

적, 심체적 영역이 이 한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북한 화학교과서의 목표와 구성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태완순 외, 1984).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의 내용은 아

래의 <표1>과 같다.(곽대오, 1995, 류호순, 2001).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기대되는 학

생의 행동목표와 요구되는 교과 내용목표의 이원적 분류체계로 되어있다. 행동목표영

역으로는 지식과 이해, 과학적 탐구과정Ⅰ(관찰과 측정), 과학적 탐구과정 Ⅱ(문제 발

견과 해결방안 모색), 과학적 탐구과정Ⅲ(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과학적 탐구과정Ⅳ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과학적 지식과 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 과학적 

태도와 흥미, 지향 등 아홉 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표Ⅱ-4>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행동목표  내용

A.0 지식과 이해

A.1 특정 사실에 관한 지식

A.2 과학 용어에 관한 지식

A.3 과학 개념에 관한 지식

A.4 규약(기호나 부호)에 관한 지식

A.5 경향과 순서에 관한 지식

A.6 분류, 범주, 준거에 관한 지식

A.7 과학적 기술과 절차에 관한 지식

A.8 과학적 원리와 법칙에 관한 지식

A.9 이론과 주요 개념체계에 관한 지식

A.10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의 확인

A.11 한 상징적 형태에서 다른 상징적 형태로의 지식의 변환

B.0 과학적탐구과정Ⅰ

:관찰과 측정

B.1 사물과 현상의 관찰

B.2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관찰 결과의 기술

B.3 사물과 현상의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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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적절한 측정도구의 선택

B.5 측정 도구에 의한 오차 조절

C.0과학적 탐구과정 Ⅱ

:문제 발견과 해결방안 

모색

C.1 문제의 인식

C.2 가설의 설정

C.3 적당한 가설 검증 방법의 선택

C.4 실험 검증 수행을 위한 적절한 과정의 설계

D.0 과학적 탐구과정 Ⅲ

: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D.1 실험 자료의 처리

D.2 실험 자료를 함수 관계로 표시

D.3 실험 자료와 관찰 내용의 해석

D.4 외삽과 내삽

D.5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가설의 검증

D.6 얻어진 결과에 의한 일반화

E.0 과학적탐구과정 Ⅳ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E.1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 인식

E.2 알려진 현상과 원리를 수용하는 이론적 모델의 설정

E.3 이론적 모델로 설명되는 현상과 원리의 구체화

E.4 이론적 모델로부터 새로운 가설의 연역적 추론

E.5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실험결과의 해석과 평가

E.6 수정 보완된 모델의 형성

F.0 과학적 지식과 

방법의 적용

F.1 같은 과학 분야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F.2 다른 과학 분야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F.3 과학 이외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적용

G.0 조작적 기능
G.1 (일반) 실험 기구 사용 능력의 개발

G.2 (일반) 실험 기술의 안전한 수행

H.0 과학적 태도와 흥미

H.1 과학과 과학자에 의한 호의적인 태도 표명

H.2 사고 방법으로서의 과학적 탐구를 수용

H.3 과학적 태도의 채택

H.4 과학 학습 경험을 즐김

H.5 과학 및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흥미 증진

H.6 과학 및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관한 흥미 증진

I.0 지향
I.1 과학에서의 여러 가지 진술들 간의 관계

I.2 과학적 설명의 한계성 및 과학적 탐구가 일반 철학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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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에 따른 선행연구를 보면, 김수정(2014), ‘클로퍼의 과학교

육목표분류체계에 따른 2007 개정교육과정 및 2009 개정교육과정의 과학교과서 비교

분석’, 이욱형(2010),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1 교과서의 비교분석:

생명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김상달 외(2005) ‘지구과학 교육: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체계에 따른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교육 목표 분석:7학년을 중심으로’ 

등 대체로 남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이 과학 교육목표 알맞

게 부합되어 있는지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학 교과서의 내용 및 활

동에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 분석틀을 적용하여 북한 화학교과서가 교육목표와 교

육내용을 파악한다.

3. 과학 탐구

(1) 과학 탐구의 의미와 본성

 과학 탐구는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자연현상을 알아가는 사실적, 경

험적 방법으로 인식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

지 않다. Suchman(1960)은 ‘탐구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

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Weich(1981)는 ‘과학적 탐구란, 관찰하고 측정하고 문

제의 해결책을 찾고, 자료를 해석하여 일반화하고, 이론적 모형을 세워 검증하고, 수정

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Wilson(1974)은 과학 탐구를 문제를 유발하는 자극

에 관하여 그 변인과 속성을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기 위하여 수행되는 광범위한 활동

이라고 하였다. 이런 여러 학자들의 탐구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연을 

이해하고 알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탐구라고 할 수 있다. 

(2) 과학적 탐구 과정의 유형과 기능

 우리나라의 제6-7차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는 탐구가 과정과 활동으로 나

는 영향에 관한 인식

I.3 과학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인식

I.4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관한 인식

I.5 과학적 탐구와 그 결과의 사회적·도덕적 영향에 관한 인식



- 17 -

뉘어 있으며, ‘2007년 개정 과학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는 탐구가 과

정과 활동이 내용의 요소마다 1-5개씩, 그리고 ‘2009년 개정 과학교육과정’(교육

과학기술부, 2009)에는 2-10개씩 제시되어 있다. 

 탐구과정은 기본적 탐구과정과 통합적 탐구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현재 국내

외의 과학 교육과정과 과학 교수-학습 및 과학교육학 관련 각종 교재에 제시된 과

학적 탐구 과정의 종류를 요약하면<표Ⅱ-5>와 같다. 

<표Ⅱ-5>과학적 탐구 과정의 종류와 기능

1) 기본적 탐구 과정

 기본적 탐구과정의 기능은 과학자의 과학적 연구와 학습자의 탐구에 필요한 지식과 

행동의 조작 기능을 말한다. ‘제7차 과학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는 과학적 탐구과

정을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로 나누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5개의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 관찰은 보기, 듣기, 만지기, 냄새맡기, 맛보기의 오감을 통해 사물・
현상・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자 기능이다(Bailer, Ramig, & 

Ramsey, 2006; Watson, 1991).  측정은 과학 교수-학습과 평가의 수단이되며, 과학

적 연구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다. 측정은 도구를 사용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

하거나 사물과 현상을 수치화하여 기술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찰(Watson, 1991), 양적 

관찰(Bentley 외, 2000), 또는 수량화의 수단(Abruscato, 2000)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탐구 과정 중의 분류는 유사점을 묶거나 관계를 지어 구체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공통적 기준에 따라 나누고, 그것을 세분하여 사물과 현상들 사이의 위계적 단계를 체

계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예상은 관찰할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을 말한

다. 예상은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측을 요구하는 사고로서 추론의 

결과에 바탕을 둔 미래에 일어날, 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현상 및 사건과 조건에 

관한 예측을 뜻하기도 한다(AAAS, 1990; Globe Fearon, 2003; Martin et al., 

탐구 과정과 활동 탐구의 기능

탐구 과정

기본적 과정
관찰, 측정, 어림, 시/공간 관계 이용, 의사소통, 

분류, 예상, 수의 이용, 추리, 비교

통합적 과정

조작적 정의, 모형 형성(모형화하기), 문제인식, 가

설설정, 변인의 확인・통제・조절, 자료변환, 자료

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실험하기

탐구 활동 유형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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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추리는 논리적 추론, 즉 논증을 뜻한다. 추리는 관찰・측정・분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며(Globe Fearon, 2003), 관찰한 사건・현상・사물 

등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기술하거나 그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Bentley et al., 2000; 

Martin et al., 1997)이라 할 수 있다.

2) 통합적 탐구과정

 통합적 탐구과정은 기본적 탐구과정보다 기능이 더 복잡하고 세련된 것으로(Bentley 

et al., 2000), 기본적 탐구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획득하게 된다. ‘제7차 과학교육과정

(교육부, 1997)’에서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로 나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탐구 과정의 기능으로 이 

6개의 범주를 이용하고자 한다. 

 과학적 연구나 탐구를 시작할 때, 먼저 연구할 영역 또는 주제를 결정해야 한다. 연

구의 영역이나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는 해결할 연구문제를 확인하여 진술해야 하는데, 

연구의 영역과 주제로 연구의 제목을 정한 다음 연구문제를 확인하여 진술하는 과정을 

‘문제인식’이라고 한다. 연구 ‘가설설정’은 예상되는 연구의 결과에 관한 진술, 즉 연구

문제의 잠정적 결론을 말한다(Bentley et al., 2000).  ‘실험설계’는 실험・조사의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의 확인, 통제변인의 통제, 조절변인의 조작, 관찰・측정

의 계획 등의 과정을 의미한다. ‘변인통제’는 실험설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객관적인 조

사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변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정확하게 조절하는 과정이

다. ‘자료해석’은 자료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고(Wray, 1987), 그 의미를 기술하여 

지식과 관점에 따라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료해

석은 문장・표・그래프・그림・사진 등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atson, 1991).  ‘결론도출’은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는 전제를 바탕으로, 그리고 

타당한 논증 과정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낸다. ‘일반화’는 논리적 추포괄적인 결론으로

서 특히 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는 법칙이라고 한다.(Carin, 1997).

3) 탐구 활동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탐구 활동의 유형으로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등 5개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 따라 과학 또는 화학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 유형

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이 범위에 따라 특색있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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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의 고찰 

 북한 과학(물리, 화학, 생물)교과서의 활동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각 선행연구의 여러 분석 내용 중 탐구 및 실험 등 여러 활동에 관

한 분석 내용 위주로 고찰하였다.

 첫째, 노유경의 「화학교과서를 통한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육의 비교 분석」 연구

에서는,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교과과정, 화학교육목표를 비교하였고, 남북한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을 위해서 외부적

으로 교과서의 체제비교, 단원 전개 구성 비교, 단원의 배열 차이 비교, 내부적으로는 

화학영역별 가중치 비교, 화학의 기본개념 학습시기 비교, 화학법칙 교육 비교, 실험 

수업의 차이 비교, 개념의 심화도 비교, 화학 용어의 비교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화학교과서의 ‘활동’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므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중 활동에 해당하는 ‘실험 수업의 차이 비교’ 부분만 살펴보았다. 

실험 수업의 비교에서 분석한 내용은 실험의 수, 실험 그림, 실험기구 제시, 과학 용

어, 용어 차이, 실험의 목적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남북한의 실

험 수업은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남북한 화학교육의 목표가 다름으

로 인해 실험을 하는 목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남한은 기본 개념의 원리

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것에 목표를 둔다면, 북한은 학생의 창의적인 문

제해결 능력의 함양보다는 혁명의 실천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이 처해있는 분단 교육의 현실

로 인해 추구하는 과학(화학)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통일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노유경, 2002).  

 둘째, 임영아의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과서 영역별 내용 비교분석」연구에서는, 

남북한의 화학교과서를 주변의 물질, 물질의 구조, 화학반응이라는 대범주로 나누어 

교과서의 구성 체제, 그림과 표, 실험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내용 중 실험내

용을 보니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실험의 개수, 실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변의 물질에 해당하는 실험의 수가 북한이 남한보다 더 많지만 비율로 따져보

았을 때 북한은 43.6%, 남한은 58.0%로 남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물질

의 구조는 남한과 북한이 비슷한 비율을 가지며, 화학반응에 해당하는 실험은 북한이 

더 많다고 하였다. 실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남한과 북한의 화학교과서에 공통으로 실

린 실험을 조사하고 그 중 하나의 실험을 선택하여 실험 제목, 실험기구와 시약 안내

방법, 실험방법, 주의사항 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 화학교과서의 내용면에

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성 체계와 보조 자료 등이 남한에 비해 북한의 교과서가 

뒤진다고 정리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과 남한의 통합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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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임영아, 2008).  

 셋째, 북한 과학교과서 연구 중에 활동중심으로 분석한 김희숙의「한국과 북한의 중

등학교 생물교과서 비교분석-탐구활동 중심으로」라는 분석자료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인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다룬 것과 달리 탐구활동 중심으로 TIMSS 과학 내용 분석

틀을 사용하여 탐구활동의 형태, 탐구활동에 사용한 기구, 재료, 화학약품의 특징과 차

이점을 분석하였다(김희숙, 2001).  

 넷째, 이석황의「남ㆍ북한 과학 교과서 화학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의 연구에서 여

러 연구 내용 중 탐구 활동에 관한 분석 내용으로, 남북한의 과학교과서의 탐구 활동 

수, 단원(장)별 탐구 주제, 실험기구와 약품 및 재료를 비교하였다. 탐구 활동의 수는 

남한이 더 많고 탐구 활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단원(장)별 탐구 주제

에 따른 그림, 표 역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실험 기구 종류 

수와 사용빈도에 대해서는 남한이 더 많았고 시약의 수와 사용빈도는 남한이 종류는 

더 많지만 북한의 사용 빈도가 8더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한은 탐구 과정 및 활

동인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통제, 자료 변환, 결론 

도출, 일반화과정과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 연구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으나, 북한은 단원에 따른 학습 주제 인식을 위한 직접적인 설명과 구성 체제로 되

어 있는 차이를 보이며, 이런 차이점으로 인한 구체적인 통합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이석횡, 2003).  

 북한의 과학 및 화학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남한의 

과학 및 화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준하여 북한의 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이 많았으며, 

비교 분석된 내용은 교육체제 및 교과서 전반적인 내용분석의 형태와 양적 분석이 주

를 이루었다.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학생들이 북한에서 학습한 교과서의 분석이 필요하고, 북한 교과서에서 여러 

영역의 분석 대상이 있지만, 과학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고 과학 교육 목표의 도달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영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의 학습상황

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21 -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북한 화학교과서 중학교 3학년~６학년까지의 활동 분석을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Ⅲ

-1]과 같다.

 문헌 및 선행논문연구

⇓
 북한 화학교과서 분석틀 구성

⇓
 연구 분석

⇓
결과 및 논의

[그림 Ⅲ-1] 연구절차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주 현황과 북한의 교육체계, 북한 화학교과서에 대한 문헌

과 선행연구 논문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3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행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북한 교과서를 수집할 수 있었다. 

 둘째, 교과서의 활동을 단원 내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으로 구분하여 클로퍼의 과학

교육목표분류체계 6개의 범주와 과학 탐구 유형 5개, 과학탐구기능 11개가 포함되도

록 분석틀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북한 화학교과서를 분석틀에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반복 조사·분석한 다음 정량

적인 결과를 통해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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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분석틀에 의해 분석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통계내어 결과를 정리하고 그 과정

에서 나타나는 정성적인 특징을 기술한다. 분석 과정 중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

해 과학 교육 박사과정의 연구진이 각자 분석한 후 의견 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한다.

2. 분석 대상

 북한 화학교과서 내용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남한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과정에 해당하는 북한 제 1중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화학교과서의 활

동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남한의 중등 과학 및 화학 교육과정안을 참고하였

다.  이 때 ‘활동’은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실험과 부록에 포함된 「실험」, 화학교과서 

본문 중에서 언급한 과학적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표Ⅲ-1> 분석 대상 교과서

3. 분석틀 구성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을 ‘단원 내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으로 구분하여 클로퍼

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탐구의 기능 및 유형 요소가 포함된 분석틀에 의해 분

석한다. 분석틀의 요소는 다음의 <표Ⅲ-2>,<표Ⅲ-3>와 같이 구성하였다. 

교과서명 학년 저 자 출판사 발행년도

제1중학교 

화학

중학교 3 안원국, 황동렬, 려춘근 교육도서출판사 2005

중학교 4
안원국, 리근반, 황동렬, 

홍경철, 한근식
교육도서출판사 2007

중학교 5 안원국, 오혜심, 황동렬 교육도서출판사 2007

중학교 6 안원국, 리동숙, 리성화 교육도서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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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단원 내 활동 분석틀  

NO.
활동

주제번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활동

유형

탐구

기능B.0 C.0 D.0 E.0 F.0 G.0

1 3-1-1
예)1-1.혼합물에서 성분들

의 성질
◯ 실험 관찰

2 3-1-2 ◯ 실험 관찰

3 3-1-3 ◯ 실험
예 상 ,

측정

<표Ⅲ-3> 부록 ｢실험｣ 활동 분석틀

 

 첫째, ‘NO.’는 활동에 1,2,3...의 연번을 정하여 활동의 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쉽

게 하였다. 둘째, 활동 주제 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정하였다. 예를 들어, ‘3-1-1’이 

의미하는 내용은 학년-대단원(장)-활동차례에 해당한다. ‘부록 ｢실험｣ 활동’에서 

3-A-1의 ‘A’는 ‘단원 내 활동’과 구분하여 부록의 실험을 나타내기 위해 다르게 표기

하였다. 셋째, 활동주제를 표기할 때에는 ‘대단원(장)-활동차례-활동명’으로 정하였다. 

활동명은 북한 교과서에 표기된 그대로 나타내었다. 

 넷째,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범주는 총 9개의 범주 중 A.O와 H.O, I.O를 

제외한 B.O~G.O의 6개의 범주로 설정하여 교과서의 활동을 해당 영역에 ○로 체크하

였다.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 범주인 B.O~G.O은 과학적 탐구과정, 검증 및 

수정, 과학지식과 과학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을 말한다.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

체계 행동 범주의 세분화 된 목표와 특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Klopfer,1971;고세환, 

1990;곽대오, 1995;김주훈과 이양락, 1984;강대훈, 1997;임정순, 1999).  과학적 탐

구과정Ⅰ(B.0) 범주부터 과학적 탐구과정Ⅳ(E.0)범주까지의 네 범주는 관찰과 측정, 문

제발견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해석과 일반화, 이론적 모델 설정과 검증 및 수정에 관

한 내용으로 탐구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적 탐구과

정Ⅰ(B.0) 범주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B.1)영역에서 클로퍼는 관찰하는 행위와  

NO.

활동

주제번

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활동

유형

탐구

기능B.0 C.0 D.0 E.0 F.0 G.0

29 3-A-1
예)화학실험에서 많이 리

용하는 실험기구 익히기
◯ 조사 관찰

30 3-A-2

31 3-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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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현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나타내고 의견을 교환하는 두 과정으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물과 현상에 관한 관찰에 대한 의미는 전자의 관찰하는 그 행

위 그 자체만을 뜻한다. 적합한 언어를 사용한 관찰결과의 기술(B.2)은 관찰한 결과를 

말로써 표현하거나 문장으로 작성하여 표현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이나 현상

의 변화 측정(B.3)은 간단한 계산이나 정량적으로 얻어진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측정 대상으로는 넓이, 길이, 온도, 질량, 농도 등이 있다. 적당한 측

정 도구의 선택(B.4)영역은 관찰의 차원을 넘어 활동의 대상을 측정하여야 할 때, 측

정에 필요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에 의한 오차 조절

(B.5)은 연구의 대상을 정량화할 때, 측정 도구가 지닌 한계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이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오차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B.O의 하위범

주(B.1부터B.5까지)들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며 ‘과학적 탐구과정Ⅰ: 관찰과 측정’의 

상위범주로 분석하기로 한다. 과학적 탐구과정Ⅱ(C.0)는 문제 발견과 해결 방안 모색

에 관한 범주로, 학생들이 관찰, 자료 탐색 등을 통해 탐구 문제를 알아내어 어떤 현

상이나 사물의 관찰에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인식(C.1)한 후, 인식한 문제에 대하여 

잠정적인 해답을 가설로 설정(C.2)하고 가설이 옳을 때, 그 가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실험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며(C.3), 적절한 가설 검증 방법의 선

택한 후,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는 실험검증을 위한 적절한 과정을 설계(C.4)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C.O의 하위범주(C.1부터 C.4까지)들을 모두 포함하여 ‘과학적 

탐구과정Ⅱ:문제발견과 해결방안 모색‘의 상위범주로 분석하도록 한다. 과학적 탐구과

정 Ⅲ(D.0)는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의 범주로서 학생들이 관찰하고 측정한 실험 자료

들을 조정하고 조직화하여 실험 자료를 처리(D.1)하고, 세부 범주 D.2부터 D.4까지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린다던지 자료들을 변인 사이의 함수 관계로 표시하기 위한 절차

에 해당한다. 그 후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가설 설정 방법에 대해 

선택, 설계, 수행하며, 실험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화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설

을 검증(D.5)한다(유지혜, 2007).  그리하여 여러 가지 관찰 또는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하거나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

인 관계를 이끌어 내는 일반화(D.6) 활동을 한다(고현미, 2004).  과학적 탐구과정Ⅳ

(E.0)는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에 관한 범주로서 먼저 이론적 모델의 필요

성 인식(E.1)하여 학생들이 여러 개념이나 원리를 만족스럽게 상호 관련 지우고 수용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이론이다. 또는 기존의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

립하고 알려진 현상과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선정(E.2)한다(유지

혜,2007).  이 때 학생들이 원리나 법칙들 사이의 상호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들을 모

두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원리나 법칙을 만드는 활동이다. 설정된 이론의 

모델은 현상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적 모델에 의한 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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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상술(E.3)할 때에는 실험적 법칙이나 원리로 표현된 일반적 증거들과 이론적 

모델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이론적 모델로부터 새로운 가설의 연역적 추론(E.4)하

는 과정을 거쳐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의 해석과 평가(E.5)가 이루어진

다. 설정된 기존의 이론적 모델로는 관찰한 결과나 실험결과를 설명할 수 없거나, 관

찰이나 실험결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델을 수정하거나 확장(E.6)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 세부영역이다(임청산, 2003).  학생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그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흔히 

그들은 과학적 지식과 탐구기능을 상기함으로써 그러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갈 수 있

다(임청산, 2003). 이 범주가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F.0)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과

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과학의 새로운 문제 해결에 적용(F.1)하고 과학의 한 분야에서 

배운 사실, 개념, 원리, 이론이나 방법을 다른 과학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

적용(F.2)한다. 또한 과학 이외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적용(F.3)하기도 하는 활동이다. 

조작적 기능(G.0) 이 범주는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실험기구를 다루는 조작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일반 실험 기구사용 기능의 개발(G.1)시켜 정해진 

목표를 향해 실험 기구들을 순서적으로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G.2)할 수 

있다.

 이 분석틀에서는 본래의 클로퍼 과학목표분류 체계의 항목 중 지식과 이해(A.0),태도

와 흥미(H.0), 지향(I.O)의 범주는 제외한다. 지식과 이해(A.0)의 범주는 학생들이 독서

나 강의와 같은 간접적 경험이나 부차적인 자료로부터 거의 자기 주도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이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식과 관련 자료들을 학생

들이 직접 실험 및 관찰 과정(B.0범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과학정보, 탐구활동과 관

련된 개념형성과 일반화, 이론형성(D.0, E.0범주)과는 구별되고 본 연구에서는 북한 화

학교과서의 이론 개념이 아닌 활동 부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범주는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태도와 흥미(H.0)이 범주는 과학학습과 관련되는 학생들의 행동목표

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태도와 관심, 

노력, 표현형태 등을 지표로 삼아야 하므로 교과서 분석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 

범주는 분석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지향(I.O) 범주는 학생들이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관찰, 해

석, 법칙, 이론 등과 같은 진술들 간의 논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과학적 탐구활동이 과

학적 설명의 한계성과 일반 철학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 개념의 역사와 그 개념이 생

성된 환경과의 관계 인식, 과학ㆍ기술 발달과 경제 발전과의 관계 인식, 사회 인식과 

과학적 탐구화의 도덕적 관계,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개인, 사회, 국가 전 세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들의 지향을 판단하는 범주로써 이 범주 역시 교과서 분석



- 26 -

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분석항목에서 제외한다(임청산, 2003). 

 다섯째, 과학 활동 유형에는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등의 5가지 범주 안에

서 각 활동이 해당하는 유형을 기입하고, 탐구 기능은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11가지의 범주 안에

서 각 활동이 포함하는 기능을 기입하여 분석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첫째, 북한의 화학교과서의 활동을 ‘단원 내 활동’ 과 ‘부록 ｢실험｣ 활동’으로 구분하

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활동을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탐구 유형 및 기능의 요소로 재

구성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활동이 포함하는 화학교육의 목표, 과학탐구 유형, 과학탐

구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틀에 의해 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나타난 특징을 분류하고 메모하여 

북한 교과서의 활동의 특징을 유추하여 기술하였다. 

 넷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박사과정의 연구

진이 각자 분석한 후, 의견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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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남한과 북한의 화학 내용 비교·분석

 남·북한의 학제와 학습시기 차이로 인해 나이를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학년과 화학 

내용을 비교하였다. 북한의 중학교 3학년은 남한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고, 북한의 

중학교 4학년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북한의 중학교 5학년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 

북한의 중학교 6학년은 남한의 고등과정이다.

 남한과 북한의 화학 내용의 비교 단위는 남한의 대단원 수준에 해당하는 북한의 ‘장’

의 내용으로 남한은 09개정 교육과정의 화학 교육 내용을 조사하고 북한은 화학교과

서의 각 장의 주제를 조사하였다. 남한의 과학교과서는 7종 교과서로 한 가지 교과서

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구성하므로 교육과정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북한은 별도로 명시된 교육과정이 없이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단

일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학제가 다르므로 동일한 나이에서의 남한과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표

Ⅳ-1>~<표Ⅳ-4>로 제시하고,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이 해당하는 남한의 학습시기를 

분석하여 <표Ⅳ-5>~<표Ⅳ-8>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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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나이에서의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표Ⅳ-1> 13세(북한 중3)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남한

학년

북한

학년

-증발, 확산,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

동 상태 변화, 온도와 기체의 부피의 관계,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

동 상태 변화

-융해, 응고, 액화, 기화, 승화 등의 

 물리적 변화

-분자 모형을 이용한 분자 배열의 차이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의 차이와 

 열에너지 관계

1.분자운동과 

상태변화

13
1.물과 공기 -물과 공기를 비롯한 물질들의 성

질과 그 변화에 대해 배우고, 물질

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화학원소란 무엇이며 물질과 그 변

화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

-동식물체의 기본원소인

산소와 수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리용되는가를 본다.

-용액의 성질은 어떠하며 용매와 

용질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를 본다.

2.화학식과 

화학방정식

남한 

중1

북한 

중3

3.산소와 수소

4.용액



- 29 -

 가. 북한 중학교 3학년 (남한 중학교 1학년)

 북한의 제 1중학교 3학년은 동일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한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북한 중학교 3학년에 수록된 화학 교육 내용을 남한의 대단원 수준에 해당

하는 북한 화학교과서 ‘장’을 조사해보니, 물과 공기, 화학식과 화학방정식, 산소와 수

소,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제 1장인 ‘물과 공기’ 장에서는 물의 순환과정과 상태 변

화, 물의 성질 및 그 이용에 대한 내용이다. 공기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공

기에 대한 과거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기의 성질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혼합물, 순

수한 물질의 개념, 혼합물을 가르는 방법으로 밀도 차에 의한 방법, 여과에 의한 방법, 

증발에 의한 방법, 끓는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이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물질

을 연구하는데 있어 물질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물질의 특성

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각을 이용한 관찰, 끓는점, 녹는점, 밀도의 개념과 

실험 등을 간단한 소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물, 공기와 더불어 불의 중요성을 언

급하여 연소 개념을 제시하고 연소의 정의, 연소조건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한

다. 그리고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물질의 화합반응과 분해 반응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

다. 

 제 2장 화학식과 화학방정식은 분자, 원자와 이온, 화학원소와 원소기호, 단순물과 화

합물, 화학식, 질량보존의 법칙, 화학방정식의 세부 내용이 있고 개념 이해 및 지식 전

달의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 3장은 ‘산소와 수소’로 산소, 산화반응과 산화물, 산화물의 화학식 세우기, 수소, 

환원반응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와 수소의 성질과 용도, 생성, 촉매 

등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산화반응과 산화물은 실생활과 연관지어 예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 산화물의 화학식 세우기는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환원반응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실험을 통해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통해 화학방정식을 이해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제 4장 ‘용액’에서는 물질의 용해, 퍼센트 농도, 물질의 용해도, 포화용액과 불포화용

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용해과정, 용해속도 등을 관찰하고 용해할 

때의 열현상을 통해 열에너지의 이동을 이해할 수 있다. 퍼센트 농도, 용해도와 용해

도 곡선,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개념, 재결정화 등의 내용을 문제풀이와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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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14세(북한 중4)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

남한

학년

북한

학년

-원소와 원자, 원소 기호, 원자의 구조

-화합물, 화학 반응 표현

-이온, 이온식, 앙금생성반응

1.물질의 구성

14

1.산 -무기화합물의 기본 부류들인 산과 

염기, 염, 산화물의 조성과 그 성질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호상관

계가 있고 물질들이 서로 어떤 화

학반응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어떤 물질이 생기는가를 알고 그것

을 화학방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을 습득한다.

 -화학비료에 관한 내용(남한 화학

교육내용에는 유사한 내용이 제시

되지 않음)

-그것을 리용한 화학계산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2.염기

남한 

중2

북한 

중4

3.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녹는점과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2.물질의 특성

4.화학계산

5.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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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중학교 4학년 (남한 중학교 2학년)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 1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에 수록

된 화학 교육 내용은 산, 염기, 염, 화학계산,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의 ‘산’에서는 전해질과 비전해질, 초산, 염산, 산의 일반성질과 분류, 류산, 질

산의 세부 내용으로 나뉜다. 실험을 통해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전해

질 용액과 전해질 해리, 이온가의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자 모형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산의 대표적인 예로서 초산(아세트산)과 염산을 따로 분

류하여 두 물질의 성질과 반응, 이용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초산과 염산

의 학습을 바탕으로 산의 일반성질을 이해하여 산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류산(황산)

과 질산 두 물질의 성질과 반응, 이용을 학습한다. 

 제 2장의 ‘염기’에서는 수산화나트리움(가성소다), 수산화칼시움(소석회), 염기의 일반

성질과 분류, 암모니아수, 량성수산화물의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산의 내용 

구성과 흡사하게 먼저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인 수산화나트리움(수산화나트륨)과 수산

화칼시움(수산화칼슘)의 화학식과 성질, 반응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물질의 성질을 

관찰한다. 이 두 물질을 학습하여 염기의 일반성질을 이끌어 내고 염기의 분류를 이해

한다. 또한 암모니아수 물질의 개념과 성질, 생성원리를 설명하여 산에 대해서는 염기

성을 염기에 대해서는 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물인 ‘량성수산화물’(양성수산화물)의 개

념으로 확장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 3장 ‘염’에서는 염의 분류,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 염화나트리움, 류산동, 탄산나

트리움, 질산나트리움, 경수와 연수, 화학 비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의 정의

와 종류를 설명하고 염의 화학식명, 화학식을 연습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여 

염과 금속의 반응을 이해하여 금속의 활성차례(금속의 반응성)로 확장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은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고 그림을 통

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염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화나트리움(염화나트륨), 

탄산나트리움(탄산나트륨), 질산나트리움(질산나트륨)의 성질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수와 연수, 화학비료의 내용은 화학공업과 농업

에 관련된 지식과 반응을 학습한다.

 제 4장 ‘화학계산’은 화학방정식에 의한 계산, 기체체적비의 법칙, 몰농도[C]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반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방정식에 대한 지식과 화

학량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화학량은 원자량, 화학식량, 물질량, 몰질량, 몰체적, 몰

농도의 개념을 포함하면 이를 이용하여 화학계산을 한다. 이 부분은 계산과정을 이해

하고 설명하기 위해 주로 례제(예제)를 제시하여 설명하여 문제 풀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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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산화물’에서는 산화말시움(생석회), 산화마그네시움, 염기성산화물, 이산화류

황과 삼산화류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 산성산화물, 량성산화물, 무기

물질의 분류와 호상관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화합물의 한 종류이고 건설재

료로 널리 쓰이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 되는 산화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화칼시움(산화칼슘), 산화마그네시움(산화마그네슘)에 대한 성질과 반응을 실험으로 

설명하고 이용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이 두 물질을 통해 염기성산화물의 개념으로 확

장한다. 또한 이상화류황(이산화황)과 산산화류황(삼산화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의 성질과 반응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한 생성과정제시하였다. 이 물질들을 

통해 산성산화물로 개념을 확장하고 량성산화물(양성산화물), 무기물질의 분류와 호상

관계까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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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15세(북한 중5)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남한

학년

북한

학년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화학 반응식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의 의미

1.화학변화의 

규칙성

15

1.물질의구조, 

멘델레예브원

소 주기표

-물질과 그 변화를 학습하는데서 

기초로 되는 물질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함께 멘델레예브의 원소주

기법칙과 원소주기표를 배우고 그

에 기초하여 물질의 성질을 고찰하

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2.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

남한 

중3

북한 

중5

-산과 염기의 특징

-산, 염기 반응 (중화반응)

-산화와 환원 반응

-수용액에서 이온화 과정

-이온 방정식

-이상생활의 예

2.여러 가지

화학반응

3.탄화수소

4.탄화수소의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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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중학교 5학년 (남한 중학교 3학년) 

 남한의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 1중학교 5학년 화학교과서에 수록

된 화학 교육 내용은 물질의 구조, 멘델레예브 원소 주기표,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유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5학년에서는 물질과 그 

변화를 학습하는데 기초가 되는 ‘물질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멘델레예브의 원소 주기 

법칙과 원소 주기표를 배우고 그에 기초하여 물질의 성질을 고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제 1장의 ‘물질의 구조,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물질의 구조에 

영향을 받으므로 물질의 구조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원자의 구조에 대해 원자핵과 전자의 정의 및 크기, 전하수, 질량, 원자번호, 원

자의 몇 가지 종류, 동위체, 동위원소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전자

층과 전자배치의 개념을 통해 전자배치에 따른 원자의 성질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알칼리금속’과 ‘할로겐‘에서는 각각 대표적인 원

소인 나트리움과 염소원소를 제시하며 성질을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을 제시하고, 그 

현상을 통한 반응을 이해한다. 이로써 알칼리금속과 할로겐의 성질을 일반화하고 특징

을 설명하였다. ‘드문가스’는 남한의 비활성기체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드문가스의 전

자배치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질과 리용(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

다. 

 멘델레예브의 원소주기법칙과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에서 화합물의 성질변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물질 변화의 법칙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옳게 리용(이용)하

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물질을 새로 제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원소주기표를 학습한 후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배위결합, 수소결합 등 물

질의 화학결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그 밖에 극성공유결합과 무극성공유결합

과 분자의 개념까지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 2장의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풍부한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성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는 전

기음성도와 산화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마그네시움, 알루미니움, 류황, 

질소와 린, 탄소와 규소 등 몇 가지 단순물의 성질과 반응에 대하여 간단한 실험과 함

께 설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물의 성질변화를 일반화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있

다. 

 제 3장 ‘탄화수소’에서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제품의 원료가 되는 탄화수소와 

탄화수소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인 유기화합물을 소개한다. 전기구름과 공유결합이라는 



- 35 -

절을 통해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유기화합물의 성질을 이해시키고자 하였

다. 메탄을 통해 포화탄화수소를, 에틸렌을 통해 불포화탄화수소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한다. 그 밖에 아세틸렌과 부타디엔, 벤졸, 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여러 유기화합물의 구

조와 성질을 학습한다. 이 장을 통해 농업생산의 연료문제, 화학공업 원료, 의약품, 폭

발물 등과 관련된 과학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제 4장 ‘탄화수소의 유도체’는 제 3장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알콜, 페놀, 농약, 알데히

드 및 케톤, 카르본산, 에스테르, 니트로화합물과 아민, 식초, 아미노산, 아스피린, 향

료, 포도당과 사탕, 폭발물 등 생활의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 탄화수소 유도체들의 

제법과 성질 및 반응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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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16-18세(북한 중6) 남·북한 화학 교육 내용 비교·분석

세부내용
남한 화학 

교육 내용

나이
북한 화학 

교육 내용
 세부 내용남한

학년

북한

학년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 반응식 

1.화학의 

언어
16-18

1.화학반응

-화학반응을 에네르기적으로,

 운동론적으로, 전자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물질생산에

 어떻게 적용되여 생산이 이루

 어지는가를 학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화학변화의 본질

과 원리를 깊이 체득한다.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 모형,

 오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 배치,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2.개성 있는 

원소

남한

고등

 (화

Ⅰ·Ⅱ)

북한 

중6

2.전해질용액

과 콜로이드 

용액

-분자 구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 결합, 옥텟 규칙,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 구조,

 탄소 화합물

3.아름다운 

분자세계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 반응 

4.닮은꼴 

화학반응

3.산화 

환원반응, 금속

-분자 간 상호작용, 기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괄성

1.다양한 

모습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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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2.물질변화와 

에너지

-화학 평형, 평형 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 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 전지, 

 연료 전지, 전기 분해

3.화학평형

4.고분자

화합물

-반응 속도식, 반응 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4.화학 반응 

속도

-의약품 개발, 녹색 화학, 물의 광분해 
5.인류복지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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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중학교 6학년 (남한 고등 화학Ⅰ·Ⅱ)

 

 남한의 고등 화학Ⅰ·Ⅱ 과정 나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 1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서에 

수록된 화학 교육 내용은 화학반응, 전해질 용액과 콜로이드 용액, 산화·환원 반응, 금

속,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에서는 화학반응을 

에네르기적(에너지적)으로, 운동론적으로, 전자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물질생산에 

어떻게 적용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학습한다.

 제 1장 ‘화학반응’에서는 화학반응 진행과정원리의 기초가 되는 화학반응과 열, 화학

반응속도, 화학평형에 대한 이론과 화학생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습한다. 화학반응

과 열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응열, 열화학방정식, 연소열, 헤쓰의 법칙등을 설명의 방법

으로 학습한다. 화학반응속도에서는 례제(예제)와 실험을 통해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

는 조건을 습득하고, 농도의 영향으로 반응속도방정식을 반응물사이의 충돌수와 농도

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온도의 영향을 통해 활성분자, 활성충돌의 개념과 활성

화에네르기를 이해한다. 그 외에 촉매의 영향과 빛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화학평형에

서는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함께 일어나는 가역반응을 설명하고 화학평형

상수를 이해하여 화학평형법칙을 학습한다. 그리하여 화학평형의 이동을 정리하고 르

샤뗄리예원리로 연결된다.

 제 2장 ‘전해질용액과 콜로이드용액’에서는 센전해질과 약전해질, 전해질의 해리도와 

해리상수, 물의 해리, 용액의 페하(pH), 중화적정, 염의 물작용분해, 콜로이드 용액등

의 내용을 례제(예제)와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특성을 학습한다. 

 제 3장 ‘산화환원반응, 금속’에서는 산화환원반응의 이론과 응용분야인 전지, 금속의 

부식 및 부식방지, 전기분해, 파라데이법칙, 전기분해원리의 응용에 대한 내용과 산철

과 강철, 선철, 동, 아연, 알루미니움 등 몇 가지 금속 만들기를 통해서 금속의 성질을 

학습한다. 여러 금속을 성질을 이용하여 합금, 순금속, 희유금속 등 금속공업의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장 ‘고분자화합물’은 농마, 섬유소, 단백질,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고분자

화합물용액, 묵화 등 고분자화합물의 종류, 구조와 성질, 제조와 리용(이용)에 대해 학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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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화학 내용의 남한에서의 학습시기 및 내용요소

<표Ⅳ-5>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3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의 부

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게, 혼합물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의 상태변화, 

자연계의 물, 공기의 성분, 

혼합물, 순수한 물질, 물리

성질, 밀도차로 가르기, 려

과에 의한 가르기, 증발에 

의한 가르기, 증류, 끓음점, 

녹음점, 연소조건, 연소, 불

완전연소, 불끄기와 화재방

지, 물리변화, 화학변화, 반

응물, 생성물, 화학반응, 분

해반응, 화학성질, 분자의 

크기와 질량, 분자의 운동, 

원자, 원자량, 분자량, 이온, 

화학원소, 원소기호, 단순

물, 화합물, 화학식, 화학식

량, 질량보존의법칙, 화학방

정식, 산소의 성질, 산소만

들기, 산화반응, 산화물, 금

속산화물, 비금속산화물, 화

학식세우기, 수소의 성질, 

수소만들기, 수소용도, 환원

반응, 산화제, 환원제, 발열

반응, 흡열반응, 용해과정, 

용해속도, 용해할때의 열현

상, 퍼센트농도, 용해도, 포

화용액, 불포화용액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

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소, 이산

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대책, 소

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와 온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반응

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반응, 원

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

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

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

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도변화, 용액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

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비

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치, 원자

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분자구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규칙,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구조, 

탄소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

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괄

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형상

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반

응속도식, 반응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약품 개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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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학교 3학년 제 1장의 물과 공기 내용 중 제 1, 2절은 물, 공기의 성질 및 상

태 변화, 연소와 소화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과학 개념을 문

제해결 능력과 통합적 사고로 확장하는 학습 보다는 지식 전달 유형으로 주로 생활과 

환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소개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남한의 화학 교육 

내용에서는 초등 3~4학년 과정에서 물질의 기본적 상태를 이해하는 ‘액체와 기체’에 

해당한다. 제 3절 ‘혼합물과 순수한 물질’ 부터 제 8절 ‘물질의 화합과 분해’까지의 내

용은 남한의 중학교 1~3학년에 걸쳐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물질의 특성’, ‘화학변화

의 규칙성’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 화학식과 화학방정식은 분자, 원자와 이온, 화학원소와 원소기호, 단순물과 화

합물, 화학식, 질량보존의 법칙, 화학방정식의 개념 이해 및 지식 전달 수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물질의 구성’과 중3학년의 ‘화학변화

의 규칙성’, 고등 화학Ⅰ의 ‘화학의 언어’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북한 화학교과서 제 3장의 주제는 ‘산소와 수소’로 산소, 산화반응과 산화물, 산화물

의 화학식 세우기, 수소, 환원반응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와 수소의 

성질과 용도, 생성, 촉매 등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산화반응과 산화물은 실생활과 

연관지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산화물의 화학식 세우기는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환원반응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실험을 

통해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통해 화학방정식을 이해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이러

한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의 ‘화학변화의 규칙성’ 단원의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 

학습한다. 

 북한 중학교 3학년의 제 4장 ‘용액’에서는 물질의 용해, 퍼센트 농도, 물질의 용해도,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용해과정, 용해속도 

등을 관찰하고 용해할 때의 열현상을 통해 열에너지의 이동을 이해할 수 있다. 퍼센트 

농도,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개념, 재결정화 등의 내용을 문

제풀이와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이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 ‘물질의 특성’과 ‘ 고

등 화학Ⅱ의 ’다양한 모습의 물질‘에서 학습한다.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중학교 3학년에 해당

하는 남한의 중학교 1학년 화학 교육 내용이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한 단원에 해당된

다. 그에 비해 북한의 중학교 3학년 화학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남한의 초등부터 

고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의 통합적 사고와 문

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지식 전달과 개념 이해 학습 위주의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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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4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전해질, 비전해질, 전해질

용액, 해리, 산화수, 이온

가, 초산, 염산, 산의 성

질, 산의 분류, 전해질 화

학식 세우기, 류산, 질산, 

염기, 수산화나트리움, 가

성화법, 수산화칼시움(소

석회), 염기의 성질, 알카

리, 암모니아수, 수산화물, 

량성수산화물, 염, 금속의 

활성차례, 중화반응, 산, 

알카리알림약, 이온교환반

응, 이온방정식, 염화나트

리움, 탄산나트리움, 질산

나트리움, 경수, 연수, 화

학비료, 질소비료, 류안(류

산암모니움), 질안(질산암

모니움), 뇨소, 카리비료, 

류소비료, 미량원소비료, 

화학계산, 기체반응, 기체

체적비의 법칙(게이-류샤

크의 제 2법칙), 몰농도, 

산화칼시움(생석회), 산화

마그네시움, 염기성산화물, 

이산화류황, 삼산화류황,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 산성산화물

(산무수물), 류산무수물(삼

산화류황), 량성산화물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

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

의 부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게, 혼

합물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의 상

태변화,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소, 

이산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

대책, 소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

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와 

온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반

응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반응, 

원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

분비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화

-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도변

화, 용액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

치, 원자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분

자구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

규칙, 쌍극자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구조, 탄소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

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

괄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

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형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

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반응속도식, 반응차수, 반감기, 에너

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

약품 개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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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제 1장의 산에서는 전해질과 비전해질, 초산, 염산, 산의 일반성질과 분류, 류산, 질

산의 세부 내용으로 나뉜다. 산의 전반적인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고등 화학Ⅰ의 ‘닮은꼴 화학반응’에서 유사한 내용을 학습한다. 

 제 2장의 염기에서는 수산화나트리움(가성소다), 수산화칼시움(소석회), 염기의 일반

성질과 분류, 암모니아수, 량성수산화물의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산의 내용 

구성과 흡사하게 먼저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인 수산화나트리움(수산화나트륨)과 수산

화칼시움(수산화칼슘)의 화학식과 성질, 반응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물질의 성질을 

관찰한다. 또한 암모니아수 물질의 개념과 성질, 생성원리를 설명하여 산에 대해서는 

염기성을 염기에 대해서는 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물인 ‘량성수산화물’(양성수산화물)

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러한 염기에 대한 내용 역시 남한의 중

학교 3학년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고등 화학Ⅰ의 ‘닮은꼴 화학반응’의 산과 염기 부

분에서 반응과 결합 및 특성을 학습하게 된다. 

 제 3장 ‘염’에서는 염의 분류,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 염화나트리움, 류산동, 탄산나

트리움, 질산나트리움, 경수와 연수, 화학 비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의 정의

와 종류를 설명하고 염의 화학식명, 화학식을 연습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여 

염과 금속의 반응을 이해하여 금속의 활성차례(금속의 반응성)로 확장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화반응, 이온교환반응은 실험을 통해 반응을 관찰하고 그림을 통

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염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화나트리움(염화나트륨), 

탄산나트리움(탄산나트륨), 질산나트리움(질산나트륨)의 성질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수와 연수, 화학비료의 내용은 화학공업과 농업

에 관련된 지식과 반응을 학습한다. 

이러한 내용은 남한의 고등 화학Ⅰ ‘닮은꼴 화학반응’에서 중화반응의 개념을 익히고 

화학Ⅱ의 ‘화학평형’에서 산-염기 중화반응과 염 수용액에 대해 학습한다. 하지만 ‘화

학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의 화학 교육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 4장 ‘화학계산’은 화학방정식에 의한 계산, 기체체적비의 법칙, 몰농도[C]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량은 원자량, 화학식량, 물질량, 몰질량, 몰체적, 몰농도의 개

념을 포함하면 이를 이용하여 화학계산을 한다. 

화학계산의 내용은 남한의 고등 화학Ⅰ의 ‘화학의 언어’에서 몰과 화학반응식을 통해 

화학계산을 학습하고 화학Ⅱ의 ‘다양한 모습의 물질’에서 용액의 다양한 농도의 개념

을 이해하고, 기체에 대한 반응과 특징을 학습한다. 

 제 5장 ‘산화물’에서는 산화말시움(생석회), 산화마그네시움, 염기성산화물, 이산화류

황과 삼산화류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 산성산화물, 량성산화물, 무기



- 43 -

물질의 분류와 호상관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화칼시움(산화칼슘), 산화마그네

시움(산화마그네슘)에 대한 성질과 반응을 실험으로 설명하고 이용되는 예를 제시하였

다. 이 두 물질을 통해 염기성산화물의 개념으로 확장한다. 또한 이상화류황(이산화황)

과 산산화류황(삼산화황),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규소의 성질과 반응을 설명

하고 실험을 통한 생성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물질들을 통해 산성산화물로 개념을 확

장하고 량성산화물(양성산화물), 무기물질의 분류와 호상관계까지 연결한다. 

이러한 산화물에 관한 내용은 무기화합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남한의 중고등 화

학 교육 내용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의 범위가 남한에 비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한의 중학교 2학년 화학

내용에 비해 많은 내용과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무기 화합물의 기본 물질

인 산과 염기, 염, 산화물의 조성과 그 성질 그리고 호상관계에 대하여 배우고 산과 

염기, 염 및 산화물에 대한 개념을 통해 물질간의 화학반응을 이해하고 그 결과 생성

물을 확인하여 화학방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화학량을 이용한 화학계산을 습득할 수 

있는 산, 염기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 화학 교육 내용은 ‘물질의 구

성’ 과 ‘물질의 특성’에 대해 원자의 개념을 다루고,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원소와 간

단한 화합물을 표현하고, 이온이 형성 원리를 통해 이온 간의 앙금 반응을 이해하고, 

녹는점과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등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는 물질의 특성

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남한의 교육내용은 한 화합물을 따로 소

개하지 않고 화학 반응에 포함하여 반응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화합물을 접하게 되는 

반면에 북한 화학 교육 내용에서는 대표적인 무기 물질을 각각 하나의 소단원의 수준

인 ‘절’로 설정하여 구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각 물질의 성질과 반응, 관찰 확인, 

문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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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 북한 중학교 5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5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원자핵, 전자, 원자번호, 화학원

소, 동위체, 동위원소, 질량수, 

전자층과 전자배치, 전기적양성, 

양성원소, 전기적음성, 음성원

소, 나트리움원소의 성질, 알카

리금속의 성질, 염소원소, 염소

의 단순물, 할로겐의 성질, 드문

가스, 드문가스의 성질, 드문가

스의 리용, 멘델레예브의 원소

주기법칙, 원소주기표, 산화물의 

성질변화, 수산화물의 성질변화, 

화학결합, 이온결합과 이온결정, 

공유결합, 공유전자쌍, 단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중결합, 

원자결정과 분자결정, 금속결합

과 금속결정, 자유전자, 배위결

합, 착화합물, 수소결합, 극성공

유결합과 무극성공유결합, 극성

분자와 무극성분자, 전기음성도, 

산화수, 산화수의 결정, 산화수

의 리용, 마그네시움원소, 베릴

리움족원소, 알루미니움원소, 류

황원소, 동소체, 산소족원소, 질

소원소, 린, 탄소, 규소, 탄화수

소, 유기화합물, 전자구름, S전

자구름, P전자구름, 시그마결합, 

파이결합, 메탄, 치환반응, 포화

탄화수소, 이성체, 이성현상, 에

틸렌, 불포화탄화수소, 중합반

응, 마르꼬브니꼬브규칙, 아세틸

렌, 부타디엔, 방향족 탄화수소, 

케쿨레구조식, 석탄건류, 원유가

공, 알콜, 글리세린, 페놀, 농약, 

알데히드, 케톤, 포도당과 사탕, 

카르본산, 에스테르, 니트로화합

물, 아민, 아미노산, 유기화합물

특성 및 분류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

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의 

부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게, 혼합물

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의 상태변화,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

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소, 이

산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대

책, 소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일

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와 온

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반응

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반응, 원

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

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

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

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도변화, 용액

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

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치, 

원자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분자구

조의 다양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규칙, 

쌍극자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구조, 탄소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

련, 암모니아의 합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

괄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

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

형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

분해, 반응속도식, 반응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

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약품 개

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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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중학교 5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의 중학교 5학년의 교육 내용은 물질의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질의 성질

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의 구조에 대한 학습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2학년의 ‘물질의 구성’ 단원에 유사한 내용

이 있고,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와 규칙성, 전기음성도 등에 관한 내용은 남한에서 고

등 화학Ⅰ의 ‘개성있는 원소’ 단원에서 배우게 된다.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체에 

관한 내용 또한 남한의 고등 화학Ⅰ의 ’아름다운 분자세계‘에서 다뤄지고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15세에 해당하는 북한의 중학교 5학년의 화학 교육 내용을 남

한에서는 16세에 해당하는 화학Ⅰ의 고등과정에서 대부분 배우고 있고 이는 북한 중

학교 5학년 화학 교육 내용이 남한에 비해 내용요소가 많고 내용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동일 나이인 15세에는 과학이라는 과목의 일부분의 화학 내용으로 ’

화학변화의 규칙성과 여러 가지 화학반응‘이라는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북한은 물질

의 구조와 유기 화합물의 내용을 연계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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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8> 북한 중학교 6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6학년  학년 남한의 내용요소

 초등

3-4

학년군

물체, 물질,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 물체의 재료, 고체·액체·기체의 특징, 

액체의 부피, 부피의 단위, 기체의 부피와 무

게, 혼합물의 의미, 혼합물의 분리, 물에 녹는 

성질, 물에 뜨는 성질, 물의 세 가지 상태, 물

의 상태변화, 

반응열, 열화학방정식, 연소열, 

헤쓰의 법칙, 화학반응속도,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

(농도, 온도, 촉매, 빛), 반응속

도방정식, 질량작용의 법칙, 

반응속도상수, 활성충돌, 활성

화에네르기, 빛화학반응, 가역

반응, 비가역반응, 정반응, 역

반응, 화학평형상태, 화학평형

상수, 화학평형법칙, 르샤뗄리

예원리, 류산만들기, 세멘트크

링카, 몰탈, 콩크리트, 유리의

종류, 전해질의 해리과정, 수

화이온, 히드로니움이온, 센전

해질과 약전해질, 해리도, 해

리상수, 물의 해리, 용액의 페

하(pH), 알림약의 변색구간, 

중화적정, 중화점, 중화열, 염

의 물분해작용, 콜로이드용액, 

틴달현상, 전기영동, 호상응결, 

산화, 환원, 산화-환원반응, 

산화제, 환원제, 산화수, 산화

환원방정식, 다니엘전지, 건전

지, 축전지, 금속의 부식, 전기

화학부식, 부식방지, 전기분해, 

파라데이법칙, 금속의 물리·화

학성질, 금속의 활성차례, 금

속만들기, 선철, 강철, 동만들

기, 전해정련, 합금, 순금속, 

회유금속, 고분자화합물, 중합

도, 요드-농마반응, 다당류, 

섬유, 단백질, 비누화반응, 합

성수지, 천연수지, 열가소성수

지, 페놀수지, 합성고무, 천연

고무

초등 

5-6

학년군

용해, 용액의 진하기, 용질·용매·용액의 정의, 

온도와 용해, 산성·염기성 용액, 지시약, 산

소, 이산화탄소, 입자, 연소, 소화, 화재예방, 

안전대책, 소화기 사용, 연소생성물질

중1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증발, 확산, 보

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분자모형, 상태변화

와 온도,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중2

원소, 원자, 원소기호, 양이온, 음이온, 화학

반응식, 원자론, 화합물, 앙금생성반응, 불꽃

반응, 원자모형, 이온모형, 순물질, 혼합물,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물질

의 특성

중3

입자론,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의 계수의미, 

화학변화, 물리변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

분비의 법칙, 산-염기의 반응, 중화반응, 산

화-환원 반응, 이온식, 지시약의 색변화, 온

도변화, 용액의 성질

화1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

학반응식,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의 모형, 오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율표, 전자배치, 원자반지

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 분자구조의 다양

성, 구조와 기능, 화학결합, 옥텟규칙, 쌍극자 모멘

트, 결합의 극성,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구조, 탄소

화합물,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의 합

성, 산화수,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

반응 

화2

분자간의 상호작용, 기체,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액

체와 고체, 상변화,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괄성,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존, 헤스의 법칙,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화학평형, 평형상수, 평형의 

이동, 상평형, 용해평형, 헨리의 법칙, 산-염기 평

형,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반응속도식, 반

응차수, 반감기, 에너지 장벽,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의약품 개발, 녹색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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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중학교 6학년 화학 내용의 남한 학습시기

 북한 중학교 6학년의 화학교육 내용은 ‘화학반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반

응을 에너지적, 운동론적, 전자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것을 물질생산과 화학공업

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제 1장의 내용인 화학반응열, 반응속도, 화학평형에 대한 내용은 남한의 고등 화학Ⅱ

에 ‘물질변화와 에너지, 화학평형, 화학반응속도의 세 단원에 걸쳐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의 내용인 ’전해질용액과 콜로이드 용액‘의 내용은 고등 화학Ⅱ의 ’다양한 모습

의 물질‘ 단원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제 3장의 ’산화환원반응, 금속‘에 대한 내용은 

남한의 중학교 3학년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고등 화학Ⅱ의 ’화학평형’에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중학교 6학년의 내용은 주로 남한의 고등 화학Ⅱ의 내용요소

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았고 남한의 내용요소 이외에 다양한 물질과 여러 반응을 수록

하고 있다. 북한의 중학교 5, 6학년의 화학 교육 내용이 남한의 고등 화학Ⅰ·Ⅱ에 해

당하는 내용이 많은데 남한은 고등 화학Ⅰ·Ⅱ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이므로 학생들이 선

택적으로 학습하는 반면에 북한은 모든 학생이 학습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화학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다른 학년의 내용과 마찬가지

로 과학적 사고를 요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아닌 지식 습득 위주의 이론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북한 화학 교과서의 활동 분석

 북한의 제1중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화학교과서는 제1장, 제2장...의 대단원 수

준인 ‘장’ 으로 표기되어 있는 ‘단원 내 활동’ 부분과 ‘부록 ｢실험｣’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록 ｢실험｣ 활동’은 과학탐구목표, 탐구기능 및 유형 등의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원 내 활동’ 과 ‘부록 ｢실험｣ 활동’의 활동

수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북한의 화학교과서에 수록된 활동명과 활동수를 분석한 표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두 번째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

탐구 기능 및 유형에 따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1) 활동의 정량적 분석

 북한 화학 교과서 중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년별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 ｢
실험｣ 활동’ 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표Ⅳ-9>~<표Ⅳ-16>로 나타내고 <표Ⅳ

-17>과 같이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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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중3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3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의 「실험」 활동의 수를 

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9> 북한 중3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

수

(개)

중3

1.물과 

공기

1.물

  11

2.공기

3.혼합물과 순수

한 물질
3-1-1.혼합물에서 성분들의 성질

4.혼합물의 

가르기
3-1-2.물과 기름의 가르기

5.물질의

성질 알아보기
3-1-3.물과 알콜의 끓음점재기

6.연소
3-1-4.석유의 연소와 공기

3-1-5.초불과 온도

7.물리변화와 화

학변화

3-1-6.파라핀에 열을 줄 때의 변화

3-1-7.초가 연소될 때의 변화

3-1-8.염화암모니움과 소석회와의 반응

3-1-9.동선의 가열

8.물질의 화합과 

분해

3-1-10.동과 류황과의 반응

3-1-11.수소탄산나트리움의 변화

2.화학식

과 

화학방정

식

1.분자

  1

2.원자와 이온

3.화학원소와 원

소기호

4.단순물과 화합

물

5.화학식

6.질량보존의 법

칙
3-2-1.류산바리움이 생기는 반응에서의 질량

7.화학방정식

3.산소와

 수소

1.산소 3-3-1.산소의 화학성질

  6

2.산화반응과 

산화물

3.산화물의 화학

식 세우기

4.수소 3-3-2.수소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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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0> 북한 중3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3 ｢실험｣(A) 활동

3-A-1.화학실험에서 많이 리용하는 실험기구 익

히기

  6
3-A-2.막소금에서 깨끗한 소금 갈라내기

3-A-3.화학변화가 일어날 때의 현상

3-A-4.산소 만들기와 성질

3-A-5.수소 만들기와 성질

3-A-6. 5% 소금용액 50g 만들기

 

 북한 제 1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28개, 부록「실험」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34개의 활동이 있다. 제 1장의 ‘물과 공기’에서는 11개의 활

동이 있었지만 제 2장 ‘화학식과 화학방정식’에서는 단 1개의 활동만 제시되어 지식 

전달 과 개념정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3장 ‘산소와 수소’에서는 산소와 수소

의 성질과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6개의 활동이 있고, 제 4장 ‘용액’에서는 용해의 속

도와 용해도에 관련된 10개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로 뒷부분에 분류되

어 있는 부록 ｢실험｣ 활동에는 북한 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 제 1~4장의 내용으로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과학 탐구 유형과 기능의 요소가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를 요하는 6개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3-3-3.수소기체로 비누거품공 만들기

3-3-4.순수한 수소의 연소

5.환원반응
3-3-5.산화동과 수소와의 반응

3-3-6.탄소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4.용액

1.물질의 용해

3-4-1.과망간산칼리움의 용해

  10

3-4-2.용액의 저어줄 때의 용해속도

3-4-3.용질알갱이의 겉면적을 크게 해줄 때

의 용해속도

3-4-4.용액의 온도를 높여줄 때의 용해속도

3-4-5.용해과정에서의 열현상

2.퍼센트 농도

3.물질의 용해도

3-4-6.소금이 물에 용해되는 량

3-4-7.물과 알콜에 대한 소금의 용해

3-4-8.온도에 따르는 질산칼리움(KNO3)의 

용해도변화

4.포화용액과 불

포화용액

3-4-9.소금의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3-4-10.질산칼리움의 재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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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중4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4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의 「실험」 활동의 수를 

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11> 북한 중4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수

(개)

중4

1. 산

1.전해질과 비전

해질
4-1-1.물질의 전기전도성

  6

2.초산
4-1-2.초산과 리트머스와의 반응

4-1-3.초산과 금속마그네시움과의 반응

3.염산
4-1-4.푸른리트머스종이에 대한 작용

4-1-5.염산과 금속과의 반응

4.산의 일반성질

과 분류

5.류산 4-1-6.짙은 류산에 의한 탄화

6.질산

2. 염기

1.수산화나트리

움(가성소다)

4-2-1.수산화나트리움용액에 의한 리트머스

와 페놀프탈레인의 색변화

  4

2 .수산화칼시움

(소석회)

4-2-2.석회수에 의한 붉은리트머스종이와 

페놀프탈레인용액의 색변화

4-2-3.수산화칼시움과 염산과의 반응

3.염기의 일반성

질과 분류

4.암모니아수

5.량성수산화물 4-2-4.수산화아연의 성질

3. 염

1.염의 분류

4-3-1.류산동용액과 철과의 반응

 5

4-3-2.질산연용액과 아연, 동과의 반응

4-3-3.류산나트리움용액과 염화바리움용액

과의 반응

2.중화반응 4-3-4.산과 염기와의 반응

3.이온교환반응

4.염화나트리움

(소금)

5.류산동

6.탄산나트리움 4-3-5.탄산나트리움과 염산과의 반응

7.질산나트리움

8.경수와 연수

9.화학비료

4. 1 .화학방정식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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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북한 중4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4 ｢실험｣(A)활동

4-A-1.염화수소, 염산의 만들기와 성질

 7

4-A-2.산의 성질

4-A-3.염기의 성질

4-A-4.암모니아만들기와 성질

4-A-5.몇가지 물질의 알아보기

4-A-6.몇가지 화학비료 알아보기

4-A-7.몰용액 만들기

 북한 제 1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20개, 부록「실험」 

활동 7개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활동이 있다. 북한 중학교 4학년의 화학 교과 내용은 

주로 산, 염기에 대한 내용으로 활동 또한 산, 염기의 성질과 반응 및 변화를 알아보

는 활동이다. 제 1장의 산의 성질을 알아보는 활동 6개, 제 2장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

는 활동 4개, 제 3장의 염에 대한 성질과 반응에 대한 활동 5개, 제 5장의 산화물 제

조와 성질을 알아보는 활동이 5개이다. 하지만 제 4장의 화학계산에 대한 활동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문제를 통한 설명위주의 전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록 ｢실험｣ 활동은 

북한 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의 산, 염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총 7개의 

활동이 있다. 

화학계산

의한 계산

2.기체체적비의 

법칙

3.몰농도(C)

5.산화물

1.산화칼시움(생

석회)

4-5-1. 산화칼시움과 물 및 염산과의 

반응

5

2.산화마그네시

움

4-5-2. 산화마그네시움과 물 및 염산과의 

반응

3.염기성산화물

4.이산화류황과 

삼산화류황
4-5-3.이산화류황의 만들기와 성질

5.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4-5-4.이산화탄소의 만들기와 성질

6.이산화규소

7.산성산화물

8.량성산화물 4-5-5.산화아연의 산과 염기와의 반응

9.무기물질의 분

류와 호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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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중5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5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의 수를 양

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13> 북한 중5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수

(개)

중5

1 . 물 질 의 

구조, 

멘 델 레 예

브 원 소 주

기표

1.원자의 구조

4

2.알카리금속 5-1-1.나트리움의 성질

3.할로겐
5-1-2.염소의 만들기와 성질

5-1-3.할로겐의 활성비교

4.드문가스

5.멘델레예브의 

원소주기법칙

6.멘델레예브원

소주기표

7.멘델레예브원

소주기표에서 화

합물의 성질변화

8.화학결합

9.배위결합과 착

화합물
5-1-4.동의 착화합물만들기

10.극성분자

2 . 화 학 원

소와 

그 단순물

의 성질

1.전기음성도

3

2.산화수

3.마그네시움, 베

릴리움족원소
5-2-1.마그네시움의 활성

4.알루미니움

5.류황, 산소족원

소

6.질소와 린

7.탄소와 규소
5-2-2.숯에 의한 흡착

5-2-3.숯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8.멘델레예브원

소주기표에서 단

순물의 성질변화

3 . 탄 화 수

소

1.전자구름과 공

유결합
 3

2.메탄, 포화탄화 5-3-1.포화탄화수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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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4> 북한 중4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5 ｢실험｣(A)활동

5-A-1. 단사류황과 고무류황의 만들기와 성

질

6
5-A-2.성냥만들기

5-A-3.에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5-A-4.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5-A-5.알데히드의 은거울반응

5-A-6.비누만들기

 북한 제 1중학교 5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14개, 부록「실험」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20개의 활동이 있다. 북한 중학교 5학년의 화학 교과 내용은 

주로 물질의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물질의 구조에 따른 성질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에서는 멘델레예브원소주기표의 알카리금속과 할로겐원

소의 활성도를 비교해보는 활동과 배위결합에 관한 활동 등 4개의 활동이 있고, 제 2

수소

3.에틸렌, 불포화

탄화수소
5-3-2.에틸렌만들기와 성질

4.아세틸렌과 부

타디엔
5-3-3.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5.벤졸, 방향족탄

화수소

6.석탄건류, 원유

가공

4 . 탄 화 수

소의 유도

체

1.알콜 5-4-1.글리세린과 수산화동과의 반응

 4

2.페놀, 농약 5-4-2.페놀의 산성

3.알데히드 및 

케톤
5-4-3.포름알데히드의 산화

4.포도당과 사탕
5-4-4.포도당과 수산화동(Ⅱ)과의 

반응

5.카르본산, 에스

테르

6.니트로화합물

과 아민

7.아미노산

8.유기화합물의 

특성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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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화학원소와 그 단순물의 성질에서는 마그네시움의 활성과 탄소와 규소에 관한 활

동 등 3개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제 3장 탄화수소에서는 몇가지 탄화수소의 제조와 

성질에 관련된 3개의 활동이 있고 제 4장 탄화수소의 유도체에는 알콜, 페놀, 알데히

드와 케톤, 당에 관련된 물질의 반응에 대한 4개의 활동을 학습한다. ｢실험｣활동은 탄

화수소의 제법과 반응 등의 내용으로 된 6개의 활동으로 되어 있다.

라. 북한 중6 화학교과서 활동

 아래 표는 북한 중학교 6학년의 단원 내의 활동과 부록 「실험」 활동의 수를 양

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Ⅳ-15> 북한 중6학년 단원 내의 활동 수 분석

학년  장  절 활동명
활동수

(개)

중6

1 . 화 학 반

응

1.화학반응과 열

 3

2.카바이드만들

기

3.화학반응속도

1-1.반응속도에 대한 농도의 영향

6-1-2.반응속도에 대한 표면적의 영향

6-1-3.반응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

4.화학평형

5.류산만들기

6.세멘트, 유리

2 . 전 해 질

용액과 콜

로 이 드 용

액

1.센전해질과 약

전해질

6-2-1.전해질용액이 전기를 흘러보내는 능

력의 비교

 7

2.전해질의 해리

도와 해리상수
6-2-2.해리도와 농도와의 관계

3.물의 해리, 용

액의 폐하

4.중화적정

5.염의 물작용분

해
6-2-3.염의 물작용분해

6.콜로이드용액

6-2-4.진용액과 콜로이드(교질)용액의 용질

알갱이의 크기 비교

6-2-5.콜로이드용액의 틴달현상

6-2-6.전기영동현상

6-2-7.콜로이드용액의 응결

3 . 산 화 환

원반응, 금

1.산화와 환원
 4

2.산화제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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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6> 북한 중6학년 ｢실험｣ 활동 수 분석

학년  부록 활동명
활동수

(개)

중6 ｢실험｣(A)활동

6-A-1.사진만들기

 5

6-A-2.농도가 변할 때 화학평형의 이동

6-A-3.표준용액만들기와 중화적정

6-A-4.전지만들기

6-A-5.니켈도금

 북한 제 1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각 ‘장’의 활동 19개, 「실험」 활동 

5개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활동이 있다. 북한 중학교 6학년의 화학 교과 내용은 주로 

화학반응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화학반응과 에너지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

의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제 1장의 화학반응에서는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3개의 활동이 있고, 제 2장의 전해질 용액과 콜로이드 용액에서는 전

해질 용액의 성질과 콜로이드 용액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활동 

7개가 수록되어 있다. 제 3장 산화환원반응, 금속에서는 산화환원반응의 대표적인 현

상인 부식과 도금, 전기분해, 합금에 대한 활동 등 4개의 활동이 있고, 제 4장의 고분

자 화합물에서는 고분자 화합물의 여러 반응과 분해, 성질, 제법에 관한 활동 5개가 

속

제

3.화학전지

4.금속의 부식, 

부식방지
6-3-1.류산용액속에서의 아연의 부식

5.전기분해
6-3-2.CuCl2용액의 전기분해

6-3-3.아연도금

6.금속의 성질

7.금속의 만들기

8.합금, 순금속, 

회유금속
6-3-4.합금의 성질

4 . 고 분 자

화합물

1.고분자화합물

의 구조와 성질

 5

2.농마, 섬유소
6-4-1.요드-농마반응

6-4-2.섬유소의 물작용분해

3.단백질 6-4-3.단백질의 색반응

4.합성섬유 6-4-4.섬유의 물흡수성

5.합성수지 6-4-5.노블라크수지만들기

6.합성고무

7.고분자화합물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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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다. 부록 ｢실험｣활동으로는 화학평형, 중화적정 등 6학년 화학교과서의 핵

심내용의 원리를 심화된 수준으로 고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5개의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위의 북한 화학교과서를 학년별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표Ⅳ-17>에 

나타내었다.

<표Ⅳ-17> 북한 화학교과서의 단원 내의 활동 및「실험」단원의 활동 수

 종합적으로 요약한 결과, 북한 제 1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단원 내의 

활동 28개, 부록「실험」단원에 포함된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34개이고, 4학년은 

단원 내 활동 20개, 부록「실험」단원 활동 7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5학년은 단원 

내 활동 14개, 부록「실험」단원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20개, 6학년은 단원 내 활

동 19개, 부록「실험」내 활동 5개를 포함하여 총 24회로 구성되었다. 

 모든 학년에서 단원 내의 활동이 부록「실험」단원의 활동 수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횟수를 보인다. 그 외에 학년별 활동수의 차이점이나 특징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림Ⅳ-1]북한 화학교과서의 학년별 단원 내의 활동 및「실험」단원의 활동 수 그래프

학년 중 3학년  중 4학년  중 5학년 중 6학년

구성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단원 내 

활동 

「실험」

활동 

활동

빈도

수

(개)

28 6 20 7 14 6 19 5

합계

(개)
34 27 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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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분석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 체계 중에서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영역을 분

석하기에 적합한 항목은 B.0 관찰과 측정, C.0 문제발견과 해결방안 모색, D.0 자료해

석과 일반화, E.0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F.0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 

G.0 조작적 기능의 6가지 영역에 관한 것이다. 각 영역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

면,  B.0영역은 활동 안에서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 행위와 변화현상을 측정하고 관

찰결과를 기술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C.0영역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인 문제인식, 가설 설정, 

가설 검증 방법, 과정의 설계에 대한 내용이 해당된다. D.0영역은 학생들이 관찰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 자료를 처리하고 함수 관계로 표시하며 실험 자료와 

관찰 내용을 해석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한 일

반화에 대한 내용에 이에 해당한다. E.0영역은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알려

진 현상과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에 의한 현상과 원

리를 상술하여 실험적 법칙이나 원리로 표현된 일반적 증거들과 이론적 모델간의 관계

를 분석하여 이론적 모델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이다. 

F.0영역은 학생들이 과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과학의 새로운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일

상생활이나 기술과 같은 과학 이외의 분야에 과학적 지식과 탐구 기능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G.0영역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기

구를 다루는 조작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활동을 함으로써 발달되는 조작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실험기구를 잘 조작

하여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6영역 대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석틀의 결과는 <표Ⅳ-18>,<표Ⅳ-19>,<그림Ⅳ-1>~<그림Ⅳ-3>와 같

다. 

 화학교과서의 활동들은 여러 과학 탐구 유형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 활동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한 활동에 핵심목표가 여러 개일 경우, 영역을 중복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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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8>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단원 내 활동 통계

학년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합계

개(%)B.0 C.0 D.0 E.0 F.0 G.0

3 27 (96.4) 0 0 0 0 1 (3.6) 28 (100)

4 20 (100) 0 0 0 0 0 20 (100)

5 13 (92.9) 0 1 (7.1) 0 0 0 14 (100)

6 17 (89.6) 0 1 (5.3) 0 0 1 (5.3) 19 (100)

합계

개(%)
77 (95.0) 0 2 (2.5) 0 0 2 (2.5) 81 (100)

[그림Ⅳ-2]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단원 내 활동 그래프

 첫째, 전 학년에 걸쳐 활동의 목표가 B.O 관찰과 측정 영역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

어, 활동 과정이 ‘~를 본다.’ 와 같이 제시되어 관찰의 범위인 오감 중 시각적인 관찰

을 요하는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D.0, G.0 영역의 목표 활동은 3학년 3.6%, 4학

년 0%, 5학년 7.1%, 6학년 10.6%로 활동 과정에서 예를 들면, D.0영역은 ‘이것은 무

엇을 말해주는가?’,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로 제시 되어 있고, G.0영역은 예

를 들면, ‘물과 기름층이 갈라지면 분액깔때기의 변을 돌려 아래층에 있는 물을 비커

에 갈라낸다.’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외 C.0, E.0, F.0의 과학교육목표는 교과서 

각 장의 단원 내 활동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59 -

<표Ⅳ-19> 클로퍼(Klopfer)의 과학목표 분류에 따른 ｢실험｣ 활동 통계 

학년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합계

개(%)B.0 C.0 D.0 E.0 F.0 G.0

3 3(37.5) 0 0 0 0 5(62.5) 8(100)

4 1(10.0) 0 0 2(20.0) 2(20.0) 5(50.0) 10(100)

5 2(16.7) 0 2(16.7) 0 2(16.7) 6(49.9) 12(100)

6 1(14.3) 0 0 0 1(14.3) 5(71.4) 7(100)

합계

개(%)
7(18.9) 0 2(5.4) 2(5.4) 5(13.5) 21(56.8) 37(100)

[그림Ⅳ-3]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실험｣ 활동 그래프

 둘째, 부록의 ｢실험｣ 단원의 활동을 클로퍼(Klopfer)의 과학목표 분석틀에 맞추어 분

석한 결과를 보면, 교과서 각 장의 단원 내 활동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각 장의 단원 

내의 활동은 B.0과 D.0, G.0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모두 0%인 것으로 보아 일

반적으로 한 활동에 한 가지의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이 많았지만, ｢실험｣ 단원

의 활동은 한 활동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이는 ｢실험｣ 단원의 활동

은 각 장의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요하는 과학교육목표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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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며 복합적,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원 내 활동

이 B.0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실험｣ 단원의 활동은 G.0영역의 비중

이 3학년 83.3%, 4학년 71.4%, 5학년 100%, 6학년 100%로 모든 학년에서 가장 높

았다. 이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을 통해 실험기구를 보다 능숙하게 다루고, 그 기

능을 키워 과학의 원리와 방법을 습득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북한 화학교과서의 머리말을 통해서 화학교육의 목표를 알 수 있다. 각 학년 화

학교과서의 머리말에는 공통적으로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국방의 발전에 필요한 갖가지 화학물질을 생산보장하며 화학공업기지와 과학기

술문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 단

원 활동의 내용은 물질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화학약품과 물질을 제조하는 내용을 포

함한다. 이 활동은 단원 내 활동과 달리 활동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남한의 경우

처럼 과학탐구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탐구적 영역, STS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활동목표를 위의 네 가지 영역이 아닌 클로퍼의 과학

교육목표 분석틀에 따라 각 활동에 제시된 목표와 활동 과정을 통해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 ｢실험｣ 단원 활동은 교과서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5~7개로 활동 수가 적지만 

단원 내의 활동과정에 관찰과 측정에 대한 목표가 대부분인데 반해 ｢실험｣단원의 활동

은 C.0의 영역을 제외한 다양한 과학목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B.0과 G.0영역은 

모든 학년에 꼭 포함되어 있었고 F.0영역 또한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C.0영역은 모든 학년의 활동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영역은 학생들이 문제를 인

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며 가설 검증 방법과 그 과정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자기주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표이다. 이런 결과

를 통해 북한 교과서의 활동이 주로 이론적인 개념을 습득한 후 지식을 재정립하고 기

능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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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탐구 기능 및 유형에 대한 분석 

 과학 탐구는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임과 동시에 자연현상을 알아가는 사실적, 

경험적 방법으로 인식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Suchman(1960)

은 ‘탐구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터득하는 것’이라

고 하였고, Weich(1981)는 ‘과학적 탐구란, 관찰하고 측정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자료를 해석하여 일반화하고, 이론적 모형을 세워 검증하고, 수정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Wilson(1974)은 과학 탐구를 문제를 유발하는 자극에 관하

여 그 변인과 속성을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기 위하여 수행되는 광범위한 활동이라

고 하였다. 이런 여러 학자들의 탐구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연을 이해

하고 알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의 탐구

유형과 탐구기능 단원 내 활동과 ｢실험｣ 단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탐

구유형에는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로 구분하였고, 탐구 기능은 기초 탐

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탐구기능은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의 요소가 있고 통합 탐구 기능은 기초 탐구 기능을 실행함으로써 획득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변환,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로 나눈다.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을 통해 어떤 탐구기능과 탐구유형을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지 분석결과를 <표Ⅳ-20>, <표Ⅳ-21>, [그림Ⅳ-4]~[그림Ⅳ-7]로 나타내었

다.

<표Ⅳ-20>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통계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학년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합계

개(%)

3 0 28(100) 0 0 0 28(100)

4 0 20(100) 0 0 0 20(100)

5 0 14(100) 0 0 0 14(100)

6 0 19(100) 0 0 0 19(100)

합계

개(%)
0(0) 81(100) 0(0) 0(0) 0(0)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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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단원 내 활동’ 과학 탐구 유형 통계 그래프

 3학년~6학년의 화학교과서 각 단원 내의 활동은 5개의 탐구유형 중 모두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원 내 활동의 실험은 학습한 이론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외에 학습한 이론의 원리를 사고할 수 있는 토의나 

과제연구, 조사 유형은 없었으며, 학습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견학의 유형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표Ⅳ-21>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통계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학년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합계

개(%)

3 1(16.7) 4(66.6) 1(16.7) 0 0 6(100)

4 4(36.4) 7(63.6) 0 0 0 11(100)

5 1(14.3) 6(85.7) 0 0 0 7(100)

6 4(44.4) 5(55.6) 0 0 0 9(100)

합계

개(%)
10(30.3) 22(66.7) 1(3.0) 0 0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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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유형 통계 그래프

 모두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단원 내의 활동 유형에 비해 부록의 ｢실험｣ 활동에서

는 ‘실험’ 외에 토의 유형이 학년별로 많이 증가하여 전체 학년의 약 30%정도 수록되

어 있었다. 조사의 유형은 3학년의 교과서에서만 한 차례 나타났다. 부록의 ｢실험｣ 활

동은 단원 내의 활동보다 다양한 과학 탐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편

중된 양상을 보인다.

<표Ⅳ-22>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학년

기초탐구기능  통합탐구기능 합계

개

(%)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3
24

(70.5)

4

(11.8)
0

2

(5.9)

4

(11.8)
0 0 0 0 0 0

34

(100)

4
20

(95.2)
0 0 0

1

(4.8)
0 0 0 0 0 0

21

(100)

5
13

(92.9)
0 0 0 0 0 0 0

1

(7.1)
0 0

14

(100)

6
19

(95.0)
0 0 0

1

(5.0)
0 0 0 0 0 0

20

(100)

합계

개

(%)

76

(85.4)

4

(4.5)
0

2

(2.3)

6

(6.7)
0 0 0

1

(1.1)
0 0

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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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단원 내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그래프

 11개의 탐구 기능 중 단원 내 활동은 관찰 기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3

학년~6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찰 기능을 포함한 활동이 85.4%로 가장 많았고, 추

리 기능은 6.7%, 측정은 4.5%를 나타내었다. 통합 탐구 기능에서는 자료해석 기능이 

1.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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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3>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과학 탐구 기능

학

년

 기초탐구기능  통합탐구기능 합계

개

(%)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

화

3
5

(31.2)

1

(6.3)
0

5

(31.2)

3

(18.7)
0 0

1

(6.3)
0 0

1

(6.3)

16

(100)

4
6

(30.0)

2

(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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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

(4.8)
0

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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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7]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그래프

  ｢실험｣ 활동의 탐구 기능 또한 단원 내의 활동이 관찰에 치중되었던 것에 비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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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기능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통합탐구기능 면에서도 변인통제,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북한 화학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의 정성적 특징

북한 화학교과서의 활동의 정량적 분석에 이어 활동의 내용, 체제 및 전개과정 등을 

조사하여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 화학교과서는 ‘장’과 ‘절’로 표시된 단원 내의 활동과 뒷면에 별도로 제시된 

「실험」활동으로 구분된다. 

둘째, 단원 내 활동과「실험」활동은 구성이나 전개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북한 화

학교과서의 단원 내의 활동은 <그림Ⅳ-8>과 같이 활동의 목표나 실험기구 등이 제시

되어 있지 않고, 각 장의 개념을 확인하는 수준의 간략한 과정과 관찰 위주의 단순한 

활동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실험」단원의 활동은 <그림Ⅳ-9>와 같이 활동 

목표 및 실험기구와 시약이 제시되어 있고 실험과정과 전개과정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

적이며 과학적 고등사고력을 요하는 요소가 더 다양하며, ‘물음’이라고 하는 확인문제

를 통해 개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의 활동의 차이를 예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그림Ⅳ-8] 단원 내 활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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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실험｣ 활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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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통일 후 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에서의 효과적인 과학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에서의 화학 교과의 선수

학습 내용 및 수준과 범위, 학습 내용의 목표, 유형, 기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화학 교육 내용과 화학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한

다.  화학교과서의 구성 내용 중 활동은 과학 또는 화학에 있어 본질적인 속성이며, 

과학적 이론을 검증 할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다른 학문과 구분하는 준거가 되

고 남한에서는 과학교육과정에서 과학 또는 화학 교과목의 목표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활동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내용의 목표를 파악하는데 널리 사용

되고 있는 클로퍼의 과학교육목표분류체계와 과학의 탐구의 유형 및 기능의 요소를 재

구성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성적인 특징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북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화학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중학교 교육

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남한의 과학이라는 통합적인 교과가 아닌 물리, 화학, 생물의 

분과형 형태로 중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간 편제되어있다. 

북한교과서는 대단원에 해당하는 각 ‘장’의 단원 내에 수록되어 있는 활동과 부록「실

험」단원에 수록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중학교 3학년 화학교과서의 활동 

수는 각 장의 단원 내 활동 28개, 부록「실험」단원에 포함된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34개이고, 4학년은 단원 내 활동 20개, 부록「실험」단원 활동 7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5학년은 단원 내 활동 14개, 「실험」단원 활동 6개를 포함하여 총 20개, 6학

년은 단원 내 활동 19개, 부록「실험」내 활동 5개를 포함하여 총 24회로 구성되었

다. 모든 학년에서 각 장의 단원 내에 있는 활동이 부록「실험」단원의 활동 수에 비

해 현저하게 많은 횟수를 보인다. 규칙적이진 않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단원 내 활동 

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북한 교과서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

표분류체계와 과학탐구의 유형 및 기능의 요소를 포함하여 재구성한 분석틀에 의해 분

석한 결과, 단원 내 활동의 과학탐구목표는 전 학년에 걸쳐 B.0 관찰과 측정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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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약 95%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단원 내 활동은 학습한 개념 확인을 위한 단순

한 목표를 가진 활동인 반면에 부록「실험」활동은 G.0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

고 그 외에 B.0, D.0, E.0, F.0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어 보다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과학 교육 목표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단원 내 활동은 여러 과학 유형 중 ‘실험’의 

유형이 100%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과학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탐구 기

능 또한 관찰 기능이 8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록 「실험」 활동은 

‘실험’유형이 66.7% 가장 많았지만 ‘토의’의 유형이 30.3%, 조사(3.0%) 수록되어 단원 

내의 활동에 비해 다양한 과학 탐구 유형을 학습할 수 있고 관찰, 추리, 측정, 분류, 

예상의 기초적인 탐구 기능과 변인통제,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통합 탐구 기능 등 복

합적인 기능이 부록 실험 활동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정량적 분석을 통해 북한 화학교과서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남한의 실험 

활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은 교과서 맨 뒤 부분에 별도로 부록으로서 ‘「실

험」’이라고 분류되어 있다. 단원 내 활동은 학습한 개념 중 핵심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만 제시되며, 활동 내용 중 목표나 실험기구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

지만 부록「실험」부분의 활동은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실험기구와 시약도 활동 맨 

위부분에 제시되어 있었다. 실험방법 또한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유

의사항은 활동 과정 중에 언급되어 있다. 단원 내 활동의 목표는 관찰영역으로 거의 

일관되어진다.  

 예를 들면, 활동 과정의 서술형태가 ‘관찰한다.’, ‘~를 본다.’ 와 같이 제시되어 관찰

의 범위인 오감 중 시각적인 관찰을 요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과학 탐구 

유형은 실험이 대부분이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관찰위주의 간단한 활동이 많았다. 이

와 달리 부록「실험」 단원 활동은 활동 수는 적지만 보다 더 다양한 탐구 목표와 유

형 및 기능이 포함되어 교과활동을 통해 관찰 측정 뿐 만 아니라 자료 해석과 일반화, 

과학지식과 방법의 적용, 조작적 기능 등이 더해진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이 수

록되어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이고 통합 탐구 과정은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

통제,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등의 탐구기능을 고루 수행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과

정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고 문제해

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험기구 및 재료의 조작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지만 단원 내 활동에 비해 부록 실험의 활동 비중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으로 

북한의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 유형과 기능을 경험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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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화학교과서의 활동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의 과학 

학습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후 또는 남한에서 교육받는 북

한이탈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도방안, 교재 및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교과서의 특징에 대

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폐쇄적인 북한의 교육과 자료의 한계로 인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분석 대상은 북한의 중등 화학교과서이다. 하지만 현재 남

한에서는 국가 기밀 자료인 교과서를 입수하기가 어렵고 남한에서 사용 가능한 북한 교과

서의 발행 연도가 오래되고 복사본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과 북한의 현 실제 교

육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앞으로 

통일 교육에 대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교육과정 

관련 문서와 교과서 및 지도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북한의 교육 현장에 부합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한의 초중등학

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습 성취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과학적 개념 이해 및 

탐구 능력, 과학적 태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과학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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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북한 화학교과서 학년별 활동 분석에 따른 코딩

<표.부록-1> ‘｢실험｣ 활동‘의 과학 탐구 기능 통계 

NO.
활동

번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
B.0 C.0 D.0 E.0 F.0 G.0

1 3-1-1 혼합물에서 성분들의 성질 ◯ 실험 관찰

2 3-1-2 물과 기름의 가르기 ◯ 실험 관찰

3 3-1-3 물과 알콜의 끓음점재기 ◯ 실험
예상

측정

4 3-1-4 석유의 연소와 공기 ◯ 실험
관찰

추리

5 3-1-5 초불과 온도 ◯ 실험 관찰

6 3-1-6
파라핀에 열을 줄 때의 변

화
◯ 실험 관찰

7 3-1-7 초가 연소될 때의 변화 ◯ 실험 관찰

8 3-1-8
염화암모니움과 소석회와의 

반응
◯ 실험 관찰

9 3-1-9 동선의 가열 ◯ 실험 관찰

10
3-1-1

0
동과 류황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1
3-1-1

1
수소탄산나트리움의 변화 ◯ 실험

관찰

추리

12 3-2-1
류산바리움이 생기는 반응

에서의 질량
◯ 실험

관찰

측정

13 3-3-1 산소의 화학성질 ◯ 실험
관찰

추리

14 3-3-2 수소만들기 ◯ 실험 관찰

15 3-3-3
수소기체로 비누거품공 만

들기
◯ 실험 관찰

16 3-3-4 순수한 수소의 연소 ◯ 실험 관찰

17 3-3-5 산화동과 수소와의 반응 ◯ 실험 관찰

18 3-3-6 탄소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 실험 관찰

19 3-4-1 과망간산칼리움의 용해 ◯ 실험 관찰

20 3-4-2
용액의 저어줄 때의 용해속

도
◯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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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3
용질알갱이의 겉면적을 크

게 해줄 때의 용해속도
◯ 실험 관찰

22 3-4-4
용액의 온도를 높여줄 때의 

용해속도
◯ 실험 관찰

23 3-4-5 용해과정에서의 열현상 ◯ 실험
관찰

예상

24 3-4-6 소금이 물에 용해되는 량 ◯ 실험 측정

25 3-4-7
물과 알콜에 대한 소금의 

용해
◯ 실험 관찰

26 3-4-8
온도에 따르는 질산칼리움

(KNO3)의 용해도변화
◯ 실험 관찰

27 3-4-9
소금의 포화용액과 불포화

용액
◯ 실험 추리

28
3-4-1

0
질산칼리움의 재결정화 ◯ 실험 측정

29 3-A-1
화학실험에서 많이 리용하

는 실험기구 익히기
◯ 조사 관찰

30 3-A-2
막소금에서 깨끗한 소금 갈

라내기
◯ 실험

관찰

예상

추리

31 3-A-3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의 현

상
◯ ◯ 실험

관찰

예상

일 반

화

32 3-A-4 산소 만들기와 성질 ◯ 토의
관찰

추리

33 3-A-5 수소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예상

추리

34 3-A-6 5% 소금용액 50g 만들기 ◯ ◯ 실험

측정

변 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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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2> 제1중학교 4학년 화학교과서 활동 

No.
활동

번호
활동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
B.0 C.0 D.0 E.0 F.0 G.0

1 4-1-1 물질의 전기전도성 ◯ 실험 관찰

2 4-1-2 초산과 리트머스와의 반응 ◯ 실험 관찰

3 4-1-3
초산과 금속마그네시움과의 

반응
◯ 실험 관찰

4 4-1-4
푸른리트머스종이에 대한 작

용
◯ 실험 관찰

5 4-1-5 염산과 금속과의 반응 ◯ 실험 관찰

6 4-1-6 짙은 류산에 의한 탄화 ◯ 실험 관찰

7 4-2-1

수산화나트리움용액에 의한 

리트머스와 페놀프탈레인의 

색변화

◯ 실험 관찰

8 4-2-2

석회수에 의한 붉은리트머스

종이와 페놀프탈레인용액의 

색변화

◯ 실험 관찰

9 4-2-3
수산화칼시움과 염산과의 반

응
◯ 실험 관찰

10 4-2-4 수산화아연의 성질 ◯ 실험 관찰

11 4-3-1 류산동용액과 철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2 4-3-2
질산연용액과 아연, 동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3 4-3-3
류산나트리움용액과 염화바

리움용액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4 4-3-4 산과 염기와의 반응 ◯ 실험 관찰

15 4-3-5
탄산나트리움과 염산과의 반

응
◯ 실험 관찰

16 4-5-1
산화칼시움과 물 및 염산과

의 반응
◯ 실험 관찰

17 4-5-2
산화마그네시움과 물 및 염

산과의 반응
◯ 실험 관찰

18 4-5-3 이산화류황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19 4-5-4 이산화탄소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추리

20 4-5-5
산화아연의 산과 염기와의 

반응
◯ 실험 관찰

21 4-A-1 염화수소, 염산의 만들기와 ◯ ◯ 실험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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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3> 제1중학교 5학년 화학교과서 활동

성질 토의

관찰

결론

도출

22 4-A-2 산의 성질 ◯ ◯ 실험

관찰 

분류

추리

결론

도출

23 4-A-3 염기의 성질 ◯ 실험

관찰 

추리

분류

결론

도출

24 4-A-4 암모니아 만들기와 성질 ◯ 실험

토의

관찰 

추리

25 4-A-5 몇 가지 물질의 알아보기 ◯ 실험

토의

측정

관찰

추리

26 4-A-6 몇 가지 화학비료 알아보기 ◯ ◯ 실험

토의

관찰 

분류

변인

통제

27 4-A-7 몰용액 만들기 ◯ 실험 측정 

활동

번호
활동 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B.0 C.0 D.0 E.0 F.0 G.0

1 5-1-1 나트리움의 성질 ◯ 실험 관찰

2 5-1-2 염소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3 5-1-3 할로겐의 활성비교 ◯ 실험 관찰

4 5-1-4 동의 착화합물만들기 ◯ 실험 관찰

5 5-2-1 마그네시움의 활성 ◯ 실험 관찰

6 5-2-2 숯에 의한 흡착 ◯ 실험 관찰

7 5-2-3 숯에 의한 산화동의 환원 ◯ 실험 관찰

8 5-3-1 포화탄화수소의 성질 ◯ 실험 관찰

9 5-3-2 에틸렌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10 5-3-3 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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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4> 제1중학교 6학년 화학교과서 활동

11 5-4-1
글리세린과 수산화동과의 반

응
◯ 실험 관찰

12 5-4-2 페놀의 산성 ◯ 실험 관찰

13 5-4-3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 실험 관찰

14 5-4-4
포도당과 수산화동(Ⅱ)과의 

반응
◯ 실험

자료

해석

15 5-A-1
단사류황과 고무류황의 만들

기와 성질
◯ ◯ 실험 관찰

16 5-A-2 성냥만들기 ◯ ◯ 실험

토의
측정

17 5-A-3 에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 ◯ 실험
추리

관찰

18 5-A-4 아세틸렌의 만들기와 성질 ◯ ◯ 실험
추리

관찰

19 5-A-5 알데히드의 은거울반응 ◯ ◯ 실험

추리

일반

화

20 5-A-6 비누만들기 ◯ ◯ 실험

관찰

일 반

화

활동

번호
활동 주제

클로퍼(Klopfer)의 과학교육목표분류 활동

유형

탐구

기능
B.0 C.0 D.0 E.0 F.0 G.0

1 6-1-1
반응속도에 대한 농도의 영

향
◯ 실험 관찰

2 6-1-2
반응속도에 대한 표면적의 

영향
◯ 실험 관찰

3 6-1-3
반응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

향
◯ 실험 관찰

4 6-2-1
전해질용액이 전기를 흘러보

내는 능력의 비교
◯ 실험 관찰

5 6-2-2 해리도와 농도와의 관계 ◯ 실험 관찰

6 6-2-3 염의 물작용분해 ◯ 실험 관찰

7 6-2-4

진용액과 콜로이드(교질)용

액의 용질알갱이의 크기 비

교

◯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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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2-5 콜로이드용액의 틴달현상 ◯ 실험 관찰

9 6-2-6 전기영동현상 ◯ 실험 관찰

10 6-2-7 콜로이드용액의 응결 ◯ 실험 관찰

11 6-3-1
류산용액속에서의 아연의 부

식
◯ 실험 관찰

12 6-3-2 CuCl2용액의 전기분해 ◯ 실험 관찰

13 6-3-3 아연도금 ◯ 실험 관찰

14 6-3-4 합금의 성질 ◯ 실험 관찰

15 6-4-1 요드-농마반응 ◯ 실험 관찰

16 6-4-2 섬유소의 물작용분해 ◯ 실험
관찰

추리

17 6-4-3 단백질의 색반응 ◯ 실험 관찰

18 6-4-4 섬유의 물흡수성 ◯ 실험 관찰

19 6-4-5 노블라크수지만들기 ◯ 실험 관찰

20 6-A-1 사진만들기 ◯ ◯ 실험

토의

추리

일 반

화

21 6-A-2
농도가 변할 때 화학평형의 

이동
◯ ◯ 실험

토의

관찰

추리

일 반

화

22 6-A-3 표준용액만들기와 중화적정 ◯ 실험

측정

추리

예상

23 6-A-4 전지만들기 ◯ 실험

토의

관찰

추리

예상

측정

일 반

화

변 인

통제

24 6-A-5 니켈도금 ◯ 실험

토의

추리

측정

일반

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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