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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Teaching Practices upon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lf-images of Science Teaching

강훈식1·김은경·최숙영·노태희*

Kang, Hunsik1·Kim, Eunkyoung·Choi, Sookyeong·Noh, Taehee*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s of teaching practices upon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lf-images of science teaching. Twenty-six juniors were selected from the departments of science education in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Draw-A-Science-Teacher-Test Checklist (DASTT-C) was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teaching practices. Five juniors were also interviewed in depth, and some of their science classes during
teaching practices were observ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s of their self-images of
science teaching. Analyse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ir self-images of science teaching changed from near ‘student-
centered’ to near ‘teacher-centered’. Many juniors responded that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s of their
images of science teaching before teaching practices were teaching-learning experienc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or universities. After teaching practices, however, many juniors responded teaching-learning experiences
during teaching practices. Th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hich are the influences of the experiences in
teach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cience classes, the influences of other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 influences of guidance teacher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self-images of science teaching,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 teaching practice

1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1춘천교육대학교

J Korea Assoc. Sci. Edu, Vol. 30, No. 2, pp. 261-274(2010. 4)

Ⅰ. 서 론

공교육의 내실화는 수업의 내실화를 통해 가능하
며, 수업의 내실화는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있다. 과학을담당하는교사의전문성이란흔히과
학 교과교육학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설명되며,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 교수관, 학습자에 대한 지식,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과학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 과학 평가에
대한지식등(조희형, 고영자, 2008; Nilsson, 2008)
을 포함한다. 이 중 과학교수관은과학교수행위전
반적인 사항을 바라보거나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유한 신념으로, 교수 자료 및 전략의 선택,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 수업 결과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iedrichsen & Dana, 2005;

Kang, 2008; Nilsson, 2008). 예를 들어, 구성주의
적 과학 교수관을 지닌 교사일수록 보다 학생 중심적
이고 학생 스스로의 지식 구성 과정을 촉진하는 수업
환경을조성함으로써, 과학교육의주요목표에해당하
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이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키는 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구성주의적 과학 교수관 함양은 과학
수업의내실화를위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예비교사(강

훈식 등, 2007; 유지연 등, 2010)와 현직 교사(강훈
식, 김명순, 2008)의 과학 교수관은 구성주의보다는
전통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
라서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구성주의적과학교수관을지닐수있도록현직및예
비교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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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5년 이상 학교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경험과
학교 현장에서의 교직 경험을 통해 전통주의적 교육
적 신념이나 교수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단기간의 교
사 연수 과정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최명
숙, 2001; van Driel et al., 2001). 설령 교사 연수
과정을 통해 구성주의적 과학 교수관을 지니게 되더
라도, 학교현장에복귀하면다시전통주의적과학교
수관으로 돌아가기도 한다(조정일, 박헌, 1999;
Putnam & Borko, 2000).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
정에서부터예비교사가구성주의적과학교수관을견
고하게지닐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수관은 교사가 실제로 수업하

는 과정에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 경험
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곽영순, 2002; 오필석 등,
2008; De Jong et al., 2005; Nilsson, 2008).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교수-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는 교육실습에서의 실제 수업을 들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그동안 익힌 이론과 기술들을 실
습을 통해 실제 학교교육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학
교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현재 자
신의 교수관을 점검하며 장래 교사로서의 자신의 모
습을결정하는계기가될수있다(강경희, 2009; 엄미
리, 엄준용, 2009; 윤혜경, 2004; 정혜영, 2008). 이
런점에서볼때, 교육실습과정에서이루어지는실제
수업 상황은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박철
용 등, 2008; 오선영, 2003; 유지연 등, 2010; 정혜
영, 2008).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구성주의적 과학 교
수관함양을촉진하기위해서는교육실습이효과적으
로진행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실습이예비
교사들의 과학 교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인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교육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실습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강경
희, 2009; 박기용 등, 2009; 윤혜경, 2004; 정애란
등, 2007), 실습 과정에서드러나는예비교사의 PCK
분석(박철용등, 2008), 실습에의한예비교사의교육
신념변화(오선영, 2003; 정혜영, 2008), 실습이특정
교수-학습모형(강훈식등, 2009)이나전반적인교사
역량(엄미리, 엄준용, 2009)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
향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 중 일부 연구(박

철용 등, 2008; 오선영, 2003; 정혜영, 2008)에서는
교육실습이예비교사들의교육적신념이나교수관등
에미치는영향에대해언급하고있으나, 매우피상적
이고 제한적이다. 또한 유아나 중등 예비교사들을 대
상으로 했거나, 초등 예비교사의 일반적인 교육신념
측면에서 조사했을 뿐,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
관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조사 방법도
주로 설문이나 면담 등과 같은 언어적 형태에 기초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교수관은 실제 수업에서의 교
사의역할과행동을통해잘드러날수있고교수관과
실제 수업에서의 교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Simmons et al., 1999; Tobin,
1993), 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및 행동 등이
반영된 교수관을 통해 조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교육실습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
관, 특히 과학 교수에 대한 내적 이미지 등과 같이 언
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상적 측면과 수업에서의 교
수-학습행동이반영된과학교수관에미치는영향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업에서
의 교수-학습 행동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는방법들을활용하여교육실습이초등예비교사들
의 과학 교수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면 효과적
인 교육실습 과정을 계획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수있을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DASTT-

C(Draw-A-Science-Teacher-Test Checklist;
Thomas et al., 2001)를 고려해 볼 수 있다.
DASTT-C는 예비교사들에게 자신의 가상적인 과학
수업 상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으
로, 교수관을 교수-학습 행동의 특성이 반영된 이미
지 형태로 추론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례로,
DASTT-C를 사용하여 미국 초등 예비교사(Finson,
2001; Thomas et al., 2001)와 초·중등 현직 교사
(Finson et al., 2006) 및 국내초·중등예비교사(강
훈식등, 2007; 유지연등, 2010)와초등현직교사(강
훈식, 김명순, 2008)들의과학교수에대한자기이미
지를 조사한 결과, 교수-학습 행동이 반영된 과학 수
업에대한이미지및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관련
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DASTT-C를
활용하여교육실습이초등예비교사들의과학교수관
에미치는영향을조사할필요가있다. 
유지연 등(2010)이 DASTT-C를 활용하여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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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보를 일부 제공했으나, 교육실습의 영향에 초
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실험 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설문방법에국한되어진행되었으므로제공하
는 정보의 양이 매우 적고 피상적인 수준이었다. 즉,
이 연구는 단지 교육대학 4학년 학생들의 과학 교수
에 대한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 중
하나로 교육실습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교
육실습이 실제로 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양적인 정보와 교육실습의 어떤 측면이 구체적으
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는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과
학 교수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언어적 형태 및 시각적 형태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과학 교수에 대한 이미지 측면에서 접
근할필요가있다. 또한교육실습상황에초점을두고
양적및질적연구방법을함께활용하는실험연구를
통해체계적이고심층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교육실습이국내초등예비교사

들의 과학 교수관에 대한 자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과 그 요인을 DASTT-C, 심층면담, 수업 관찰 등의
방법을활용하여심층적이고체계적으로조사했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교육대학의과학심화전공 3학년학생 26명을연구
대상으로하였다. 이학생들은3학년 1학기까지‘초등

과학교육Ⅰ(2학년 1학기)’, ‘화학교재연구(2학년 2학
기)’, ‘초등과학교육Ⅱ(3학년 1학기)’, ‘생물교재연구
(3학년 1학기)’를 필수 교과교육학 과목으로 수강했
고, 연구 학기인 3학년 2학기에는‘과학특별활동’을
심화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고 있었다. 이 과목들에서
는 초등 과학 수업이나 활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개념뿐만 아니라 과학교육관련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강의와 실습, 수업시연 및 평가 경험을
다양하고심도있게제공하고있었다. 각과목의강의
내용과 강의 진행 유형을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에 1주 동안 진행
되는 참관실습도 이수했으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초등교육 현장과 관련된 곳에서 60시간의 교육봉사
실습을자율적으로선택하여수행하고있었다. 
3학년 2학기교육실습직전과직후에DASTT-C를

실시했다. 또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자기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위해, 그 이미지가실습전에는‘학생중심’
이었으나 실습 후에는‘교사 중심’으로 변한 학생 3
명, 실습전과후에모두‘학생중심’인학생2명을대
상으로 교육실습 후에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학
생들중일부학생들이실습기간동안실시했던과학
수업도각각한차례씩관찰했다.

2. 교육실습 환경

연구 대상 학생들은 4개 교육실습 대용학교의 1학
년∼6학년 학급에 나누어 배정되었으며, 배정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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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학생들이 이수한 과학교육관련 교육과정

과목명(학점) 시기 강의내용 강의진행유형
초등과학교육Ⅰ(2학점) 2-1 초등과학지도시필요한지구과학과생물관련내용 강의, 실험

화학교재연구(3학점) 2-2
학습이론(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등)과 구성주
의적 교수-학습 모형(개념도, POE, 순환학습, 비유,
협동학습, 질문사용전략등) 관련내용

강의, 실험, 수업지도안
이나계획작성실습,
수업시연및평가

초등과학교육Ⅱ(3학점) 3-1
초등과학 지도시 필요한 물리와 화학 관련 개념 및 탐
구기능, 교육과정, ICT 활용수업, 과학의본성, MBL,
과학연극 관련내용

강의, 실험, 발표및평가,
과학연극시연

생물교재연구(3학점) 3-1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과학 교과서의 생
명분야내용분석및재구성

강의, 실험, 수업지도안
이나계획작성실습, 

발표및평가

과학특별활동(2학점) 3-2 초등과학과관련된다양한탐구실험 강의, 실험, 수업시연
및평가



의 학년당 학급수는 3학급∼8학급, 학급당 초등학생
수는28명∼37명, 학급당교생수는 3명∼7명이었다.
각 학교의 교육실습의 내용 및 일정은 학교별로 약간
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먼저교육실습에대한안내가이루어진후교사
에 의한 시범수업이 이루어졌다. 시험수업은 담임교
사에 의한 시범수업, 학년별 시범수업 등으로 진행되
었으며, 시범수업의 시수는 실습 학교별로 약간의 차
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교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졌는
데, 연구 대상 학생들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 과학 수
업을 1회∼4회 정도 실시했다. 이때, 동 학년의 다른
학급의교생수업을참관하거나, 다른학년의교생수
업을참관하는기회가제공되기도했다. 본 수업을위
해, 교생은우선수업전에지도교사에게활동지와지
도안을 포함한 수업 계획에 대해 검토를 받은 후 본
수업을진행했으며, 수업후에는같은반에배정된교
생및지도교사와함께수업평가협의회를실시했다.
수업 외에는 학교 행사나 학급 경영, 교무 업무, 교육
과정운영등에대한실습경험이제공되었다. 표 2에
교육실습대용학교의현황을요약하여제시했다. 

3. 검사도구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 이미지
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강훈식 등, 2007)에서 사
용한 DASTT-C를 사용했다. 이 검사지는 예비교사
들이자신이교사가되어과학수업을하는장면을상

상하여 그림으로 그린 후, 그림의 수업 장면이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인지와 그림에서 교사와 학생이 각각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
게 서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검사지를
작성하는데영향을미친요인을 2개이상적고그이
유를자세히설명하도록구성되어있다. 
DASTT-C 채점틀은교사, 학생, 환경의세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영역은 시범실험, 강의, 시
각적 보조 교재 사용 등과 같은 교사의 활동 및 공간
적 위치와 자세에 대한 5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영역은 수동적인 정보 수용, 교사의 질
문에답하기등과같은학생들의활동및공간적위치
와 자세에 대한 3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영역은 책상의 배열과 위치, 교탁의 위치, 교
탁 위의 실험기구, 교수의 상징(칠판, 게시판 등) 및
과학 지식의 상징(실험기구, 차트 등)과 같이 교실이
나 실험실의 교수-학습 환경적인 특징에 대한 5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요소들이 그림이나
그림에 대한 설명에 표현된 경우는 1점, 표현되지 않
은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하며, 13점 만점이다. 이때,
면담 대상 학생들의 경우에는 면담 내용도 포함하여
채점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
는교육실습전과후에각각 .79, .68이었다.

4. 면담 방법

면담은 학생들이 교육실습 전과 후에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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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실습 대용학교의 현황

학교 학년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교생수

연구대상
교생수 내용 수업운영

A 3학급 28∼32명 5∼7명
4명

(2학년, 4학년
각2명)

·수업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재량활동지도
·연구, 연수및협의활동
·학교·학급경영
·교직사무
·학교, 학급사무

·1주: 수업참관및실제
수업

·2주-4주: 실제수업
·본수업진행방법:  
수업계획검토

→본수업
→수업평가협의회

B 5∼8학급 32∼35명 3∼5명

10명
(1-3학년각1명, 
4, 6학년각2명, 

5학년3명)

C 5∼6학급 28∼34명 3∼5명

9명
(2학년3명, 3-4학년
각1명, 5-6학년

각2명)

D 6학급 35∼38명 3∼5명
3명

(4-6학년
각1명)



DASTT-C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DASTT-C
작성에영향을준요인과교육실습에서구성주의적과
학수업실행을위한개선점을조사하는형태로이루어
졌다. 면담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면담 시나리오를 개발한 후 2명의 연구자가
면담을진행했다. 면담은학생과의신뢰감을형성한후
반구조화된면담으로실시했다. 즉 면담자가학생들에
게궁금한부분에대해개방형질문을한후, 학생들에
게 각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
렇게말한이유를면담자가명확히이해할때까지연속
적으로자세히설명하도록했다. 또한면담자가질문지
에 질문 내용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화 형
식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질문지를 체크리스트로 사
용하여 빠진 항목 없이 질문했다. 면담은 개인 당
35~50분정도소요되었으며, 면담자는면담학생의동
의를 구한 후 면담 과정을 모두 녹음·녹화했고, 면담
과정에서나타난연구외적인상황이나학생의특이한
행동및특징등을관찰노트에기록했다. 

5. 결과 분석

초등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DASTT-C를 채점틀에
따라채점한후, 선행연구(강훈식등 2007)의분석기
준에 따라, 0∼4점은‘학생 중심’, 5∼6점은‘중립’,
7∼13점은‘교사중심’이미지로분류했다. 
교육실습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이미지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해, 실습전
과 후의 DASTT-C 점수에 대한 종속표본 t-검증을
실시했으며, 이미지 변화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도 구
했다. 그이미지형성에영향을미친요인을심층적으
로 조사하기 위해, DASTT-C에 제시된 학생들의 응
답, 면담녹음·녹화자료와관찰노트를바탕으로작
성한전사본, 실습기간동안참관했던수업녹음·녹

화자료를분석하여의미있게통합될수있는내용끼
리 묶어 범주화한 후, 범주별 응답 빈도를 구했다. 이
때중복응답이나무응답이있었으므로, 전체응답빈
도의합은전체학생수와다를수있다.
채점과 응답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자

2인이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답안지(면담 자료가 있
을 경우 포함)를 각각 채점 및 분석하고, 해당 요소별
로 일치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분석자간 일
치도가 .90 이상에 도달한 후, 분석자 1인이 모든 답
안지를 채점 및 분석했다. 또한 결과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연구자들이 합의한 사항
에 한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한 후, 이를
과학교육전문가2명의검토를거쳐수정, 보완했다.

Ⅲ. 결과 및 논의

1. 교육실습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
한 자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습 전과 후의 DASTT-C 점수에 대한 종속
표집 t-검증결과를표 3에제시했다. 실습전의전체
평균은 4.54로 학생 중심 이미지와 중립 이미지의 중
간정도의이미지로나타났으나, 실습후의전체평균
은 6.73으로 중립 이미지와 교사 중심 이미지의 중간
정도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p<.05).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에서는 교사, 학생, 환경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실습
전보다실습후의평균이높아졌으나, 학생과환경영
역에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런 결
과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훈
식등, 2007)에서전체및모든하위영역별교육실습
전과후의평균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던
결과와는 다르다. 이는 중등과 달리 초등 예비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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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ASTT-C 점수에 대한 종속표집 t-검증 결과

교육실습전(N=26) 교육실습후(N=26)
t p

M SD M SD
교사 (5)1 2.31 1.38 2.77 1.24 -1.19 .247
학생 (3)1 .65 .63 1.04 .77 -2.18 .039
환경 (5)1 1.58 1.30 2.92 1.38 -3.84 .001
계 (13)1 4.54 2.72 6.73 2.65 -2.91 .008

1 만점



의과학교수관, 특히교사의활동이나역할, 위치, 자
세측면보다는학생의활동이나역할, 위치, 자세측면
과교탁과학생용책상, 교구들의위치와배열등과같
은교수-학습환경적인측면에서의과학교수관이실
습후에다소전통주의적으로변했음을의미한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 이미지

가교육실습전과후에어떤변화가있는지를변화유
형별빈도와백분율로조사한결과는표 4와같다. 실
습전에는교사중심이미지를지닌학생이 6명, 중립
이미지를 지닌 학생이 5명, 학생 중심 이미지를 지닌
학생이 15명이었다. 즉, 실습전에는전통주의적관점
보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접한 과학 교수관을 지
닌 초등 예비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실

습후에는중립이미지를지닌학생중 4명(80.0%)이
교사중심이미지로변했고, 학생중심이미지를지닌
학생중 11명은교사중심(7명, 46.7%) 이미지나중립
(4명, 26.7%) 이미지로 변했다. 교사 중심 이미지나
중립 이미지에서 학생 중심 이미지로 변한 경우는 없
었다. 즉, 교육실습 후에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
수관이 더 전통주의적인 관점으로 변한 경우가 상대
적으로많았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 실습전에는학생중심이미지를지녔으

나 실습 후에는 교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한 학생의
경우, 실습전에는학생들은소규모로모여앉아실험
결과에 대해 예상하고 토의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결과를예상하도록유도하고학생들과함께토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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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실습 전과 후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 이미지 변화 유형별 빈도(%)

교육실습전 교육실습후 빈도(%)

교사중심(n=6)
교사중심 2(33.3)
중립 4(66.7)

학생중심 -

중립(n=5)
교사중심 4(80.0)
중립 1(20.0)

학생중심 -

학생중심(n=15)
교사중심 7(46.7)
중립 4(26.7)

학생중심 4(26.7)

그림 1 교육실습 후 예비교사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 이미지 변화의 예



역할을 담당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러나 실습 후에
는 교사가 미리 준비한 PPT나 동영상 자료를 정렬된
책상에앉아있는학생들에게보여주면서설명하고학
생들은이를집중하여보고듣는장면을묘사했다. 그
림 1은 이 학생이 작성한 DASTT-C이며, 다음은 이
학생과의면담내용의일부이다.

면 담 자: 실습전에그린이그림에대해서한번설명

해 보시겠어요? 교사는 뭘 하고 있고, 학생

들은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장면을 그리

고어떤점에초점을두어서그린건지.

예비교사: 이건 좀 소규모예요. (실습 후의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보다.

면 담 자: 그러면 일반 학교가 아닌 건가요? 소규모

라는 건 어떤 거죠?

예비교사: 그건… 좀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렸던

건데요. 10명 정도나 그 이내의 소규모로

동그랗게모여서교사가좀생각해볼수있

게 던져주고, 애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면 다

시실험이나토론을해보고이런식으로요.

… (중략) …

면 담 자: 그러면 실습 후에 그린 이 그림의 수업

장면은 어떤 거죠?

예비교사: 이건 지구과학에서 별이랑 우주 쪽을 설

명하는 거예요. 교사가 미리 동영상이랑

PPT 같은 걸 준비해 와서 교사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애들은 여기에 집중하면

서 듣는 모습이예요.

이런 결과들은 현재의 교육실습 경험이 초등 예비
교사들의 과학 교수관을 보다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변화시키거나실습전까지교육대학의교육과정을통
해 나름대로 형성된 구성주의적 관점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심지어는 보다 전통주의적 관
점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사들의 과학
교수관은 교수-학습 내용, 행동, 전략 등과 같은 교
수-학습의전반적인사항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
을 하므로(Friedrichsen & Dana, 2005; Kang,
2008; Nilsson, 2008; Thomas et al., 2001), 이런
현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 개선점을 모
색할필요가있다.

2.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전에는 대부분의 응답이 교육대학(교사

중심 4명, 학생 중심 14명)이나 초·중등 교육과정에
서의 교수-학습 경험(교사 중심 3명, 학생 중심 4명)
과관련된것이었다. 교육대학에서의교수-학습경험
을 응답한 경우, 교사 중심 이미지를 지닌 학생들은
개념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한 실험의 중요성(2명)과
직접 실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느낀 안전의 중요성(2
명)에대한인식이영향을주었다고응답했다. 

지레의 원리와 지레의 무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실험해보고 나서야 그

내용을 정확히 떠올릴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허점투성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험 수업을 듣다 보니 위험한 실험은 학생이 직접

체험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한 쉽고 안전

한 실험은 같이 해보고, 좀 위험한 실험은 교사가 보

여주는 게 나을 듯싶다. 

한편, 학생 중심 이미지를 지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 및 비과학 교과교육 관련 과목 내용이나 활동을
통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경험 및 이를 통해 느낀
점과 관련된 응답들이 많았다. 즉, 동료 예비교사나
교수와 토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학생들의 호기심과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4
명), 학생 스스로에 의한 지식 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4명), 다양한 실험 수업 경험(2명), 다양한 구성
주의적 교수-학습 방법의 경험(2명), 과학교육 관련
답사경험(2명) 등이언급되었다. 

초등과학교육 Ⅱ 수업을 들으면서‘왜?’라는 생각,

사고를 자극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과학을

지속적으로 배우려면 호기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몇몇 수업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 자신

이 진리라 생각했던 것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틀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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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이들의 지식을 획일화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차라리 좀 더 자유로운 과학적 탐

구를하는태도를길러주는것이좋은건아닐지…

직접 과학 연극을 준비하면서 과학 교육에서 과학

연극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자석 관련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자석의 성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

께 협동하여 준비를 하면서 서로 가진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 온 것과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열린 사

고를 할 수 있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만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을 알려주

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든다.

OOO 교수님과 1박2일 동안 강원도 지역의 산과 바

다 등을 돌아다니며, 무심코 지나치던 산의 식물과

바다의 생물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과학

적으로 관찰할 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교육대학에서의 교수-학습 경험
을언급했다하더라도, 교사중심이미지를지닌학생
들은 교사가 어떻게 실험 수업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지에 더 관심을 두는 반면, 학생 중심 이미지를 지닌
학생들은 이보다는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지식
구성과정에더관심을두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교육대학에서는구성주의에기초한다양한이
론 및 실습 경험, 특히 실험 수업에서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경험을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이를통해
예비교사들이 좀 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경험을 제시

한경우, 교사중심이미지를지닌 3명의학생들은모
두 초·중등학교에서의 실험 수업 경험이 영향을 주
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실험 수업
은 대체적으로 교사가 주체가 되어 실험 수업을 이끌
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
는형태인것으로나타났다. 

과학실에서의 실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학 수업에

한정되어 가장 먼저 화학 수업이 떠오른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항상 재료와 내용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학생들이 실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즉,

내가 수업을 받았던 경험이 주로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학생중심이미지를지닌학생들은교사중심
이미지를 지닌 학생들보다 좀 더 다양하게 응답했다.
즉, 다양한실험수업경험(2명)뿐만 아니라개별적으
로또는교사와함께탐구활동을하거나(1명), 교사와
의사소통을 많이 했던 경험(1명)의 영향을 언급했다.
같은 실험 수업이라 할지라도 교사 중심 이미지를 지
닌 학생들의 경험과는 달리 이들의 경험은 교사가 초
등학생들과 함께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그들과상호작용함으로써학생들스스로학습의주체
임을인식할수있도록해주는형태임을알수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함께 연못으로 작은 생물들

을 채집하러 나간 경험이 있는데, 직접 생물을 찾고

관찰하는 활동이 정말 흥미로웠던 기억이 난다. 또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옷을 버리시면서 까

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같이 놀

아주시는 기분이 들어 즐거웠다.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시간에 교육과정 외의 다른 활

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선생

님과의 의사소통이 많았던 수업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초·중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과학
수업을 진행했던 방법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
수관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음을보여준다. 이는예
비교사(강훈식 등, 2007; 곽영순, 2002; 유지연 등,
2010; Russell & Martin, 2007)나초임교사(곽영순,
2009)들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자신을 가르친 교사들
의 수업 방법을 관찰하면서 자동적으로 습득된 수업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방식이 편안하고 친숙하여
반사적으로 취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장차
교사가 되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초등 예비
교사들에게구성주의적과학교수관을지니도록하는
일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2) 교육실습 후
교육실습 후에도 실습 전과 유사하게 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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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심 5명, 학생 중심 1명)이나 초·중등 교육과정
에서의 교수-학습 경험(교사 중심 3명, 학생 중심 2
명)의 영향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실습에서
의 교수-학습 경험의 경향을 언급한 경우가 훨씬 많
았으며, 이를 크게 실제 수업 경험의 영향(교사 중심
10명, 학생 중심 2명), 동료 예비교사의 영향(교사 중
심 5명, 학생중심 2명), 지도교사의영향(교사중심 3
명, 학생 중심 1명)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각 요인
들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개
선점을모색하기위해, 이후에는실습전에는학생중
심 이미지였으나 실습 후에 교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경우(7명)와 실습전과후에학생중심이미지를유지
한경우(4명)에한해분석하고논의했다.

가. 실제 수업 경험의 영향
실습 전에는 학생 중심 이미지였으나 실습 후에 교

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7명의 학생들 중 5명이 실제
수업 경험의 영향을 언급했다. 즉, 이들은 실습 기간
동안 과학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아 학생 통제가 필요하거나(3명), 학
생들의지식이나실험및탐구능력수준에차이가있
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거나(2명), 선행학습에 의해
교육대학에서 배운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모형을 그
대로 적용하기 어렵다(2명)고 느껴 실습 전에 지녔던
교수관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러 선
행연구에서 학교 현장에서 과학탐구 수업이나 학생
중심 수업을 실행하는 데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학생
들의 이해와 실험 및 탐구 능력 부족(강훈식 등,
2009; Kang, 2008), 다인수 학급이나 시설 및 재료
부족(강경희, 2009; 강훈식 등, 2009; 박기용 등,
2009; 조현준 등, 2008; Kang, 2008), 예비교사 교
육과정에서 배운 교수-학습 모형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모습 사이의 괴리(곽영순,
2002; 오선영, 2003), 교사의학생통제및수업능력
이나경험부족(강경희, 2009; 강훈식등, 2009) 등을
지적한것과부합하는결과라할수있다. 다음은이런
응답을보인한학생과의면담내용을일부이다.

교생 실습 나가서 모둠 활동이나 애들한테 예상하는

걸 시켰더니 애들이 집중도 잘 안하고 딴 짓을 하더

라구요. 그리고 애들이 학원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다 해 와서 예측을 하라고 시키면 그냥 배운 거 그

대로 쓰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원래 그러니

까’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동영상과 PPT 이용하

여 교사가 설명하는) 수업을 했더니 오히려 애들이

집중을 더 잘 하고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

(중략)… 모둠 활동을 현장에 적용하기 힘든 것 같아

요. 한 반에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소규모 활동이

교사가 개입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좀

방치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학생의 DASTT-C와 교육실습 기간 동안의 실
제 수업 장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칠판에 활동이 안
내되어있고, 교사가멀티미디어장치및자료를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모습이 자주 관
찰되는 등 전통주의적 교수관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
는특징들이많이나타났다. 
한편, 실습후에도여전히학생중심이미지를유지

한 4명의 학생들 중 실제 수업 경험의 영향을 언급한
2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들은 준비했던 수업대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한것에대한아쉬움을보완하거나(1명), 실제수업경
험을 통해 느낀 발문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수업을 표
현(1명)했다고응답했다. 예를들어, 어떤학생은비록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험 수행 능력이 미숙하다고 느
꼈지만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도 학생들 스스로 탐구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른 학생
은 아래 면담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통해
이미 답이나 실험 결과를 알고 있더라도 지적 호기심
을 자극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발문을 통해 이를 극복
하고싶다고언급했다. 

문제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서 답과 실험

결과를 알고 있더라구요. 따라서 지적 호기심을 깨

우기 위해 교사가 좀 더 심도 있는 발문을 해야한다

고 느꼈어요. …(중략)… 교사 중심 수업은 교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 현장에서의 수업은 그렇지 않

아 교실 상황과 현장 상황에서의 질문은 달라질 것

같아요. …(중략)… 실제 학교 현장에 교사가 되어

나가게 된다면 그림대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 아닐까요? …(중략)…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많이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

다고 생각해요.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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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이학생이교육실습후에작성한DASTT-C
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잘 나타났다. 또한 이 학생이
실습 기간에 발견학습모형에 기반한 과학 수업을 진
행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각자 가져온 돌을 자유롭게
관찰하여 나름대로 분류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는 등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관찰할수있었다. 이 과정에서학생들이활동
에흥미를가지고활발히참여하는모습도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실습 후에 학생 중심 이미지를 유지한

학생들은 교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학생들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들과 달리 그 문제점
들을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와나름의대책을가
지고있음을엿볼수있었다. 이는예비교사들이구성
주의 이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성주
의적교수-학습모형을학교현장에서효과적으로활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
야가능하다. 따라서교육대학교육과정에서구성주의
이론및이에기초한직간접적인교수-학습경험을초
등학교 현실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도이와관련된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대학에서 교육이론, 지식적인 측면도 당연히 배워야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해보는 경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중략)… 대학에서의 수업시연에서는 대학

생들이 반응을 해주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산만하고 중간 중간 질문이 많아서 흐트러지는 경향

이 있더라구요. …(중략)… 학생들과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1학년 때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수업을 하고보니, 모의 수업시연 자체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형에 맞춰

수업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장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모의 시연을 하면 좋겠다 싶었죠. 현실적

으로 실제 교실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멀티미디어나

직접 실험 교구들을 현장에 나가서 활용하는 건 어

떨지…. …(중략)… 2학년 때 참관실습을 하고 이번

에 실습을 나갔는데, 한 번도 수업을 안 해본 상태에

서 바로 나가서 수업하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 같은

수업 실습에서 첫 주 정도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을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동료 예비교사의 영향
실습 전 학생 중심 이미지에서 실습 후 교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7명의 학생들 중에서 동료 예비교사의
영향을 언급한 경우는 3명이었다. 이들은 동료 예비
교사들의 교사 중심적인 수업에서 발견한 긍정적인
요소(2명)와학생중심적인수업에서발견한부정적인
요소(1명)의영향을언급했다. 

실습동기의수업을참관하는데, 비슷한 주제여서아마

나와 같이 모두에게 실험기구와 교구를 나누어주고

해보게 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런 것 없이 교사의

시범이 있었고, 학생들은 시범을 보고 교사의 질문에

답하며관찰·탐구를진행하였다. 그리고 결과는아이

들의 집중도 나쁘지 않았고, 좋은 관찰 결과도 보여주

었다.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저학년이라고 꼭 자

신이조작해보아야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어떤 교생이 첫 번째 시간에 과학관에서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교생 두 명으로도 통제

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교실에서 교

사만의 시범실험으로 집중시키려고 했는데, 예상대

로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집중

하고 흥미있어 하더라구요. …(중략)… 다른 교생들

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는데, 과학관 수업을 하고나

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좋

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한편, 실습 후에도 여전히 학생 중심 이미지를 유지
한 4명의학생들중 2명이동료예비교사의영향을언
급했는데, 이들의 응답은 교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학
생들의 응답과는 다소 달랐다. 즉, 수업 후에 실시한
협의회에서자신이나동료예비교사의수업에대한다
른동료예비교사들의의견(2명)의영향이언급되었다.

칠판에 있는 것은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시각자료로 추가한 거예요. 다른 교생이 지적한 것

인데, 개별적으로 행성 간 거리를 체크하는 활동을

해서 행성들이 시각자료에서처럼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야겠더라구요. 다

른 반 교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 수업한 결과물을 보

니 개별적으로 한 사람들도 많았고, 구체적으로 아

이들을 체크할 수 있게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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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등 예비교사들은 동료 예비교사들의 수업
방식 및 의견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등 과학교사(강경희, 이선경, 2004)와 전반적인
초등교육 상황(정혜영, 2008) 하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에서도동료예비교사의수업을참관할때주의깊게관
찰했던사항들이자신이직접수업을준비하고실행하
는과정에서고려되기도하고, 수업후자신의수업평
가에 대한 비판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고 보고한 바 있
다. 따라서예비교사들은협의회과정에서학교현장성
을고려하여최대한구성주의적관점에서자신과동료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 주
는자세가필요하다. 이를위해협의회를보다효과적으
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교
육대학의심화전공수업, 특히교육실습후의수업에서
실습경험에대한자기평가및동료평가를통해학교현
장성을 고려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함
께논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다. 지도교사의 영향
실습 후 학생 중심 이미지에서 교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7명의학생들중2명과학생중심이미지를유지
한 4명의학생들중 2명이지도교사의영향을언급했
다. 이들은 모두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 지도교사의 조언의 영향을 언급했는데, 영향을 미
치는 양상은 두 경우에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교
사 중심 이미지로 변한 경우는 처음부터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업을 했던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
거나(1명), 처음에는 지도교사의 조언과 자신의 생각
의 불일치로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엔 강경한 지도교
사의지도방식에수긍하게되었다(1명)고응답했다. 

실습에서 담임선생님의 생각을 거의 주입받게 되는

것 같아요. 3일 전에 지도안 내면 모두 선생님 스타

일로 고쳐주시고 수업 후 협의회에서는 또 선생님의

형식으로 말씀해주세요. …(중략)… 자평에서 잘못된

점 얘기하고 담임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평가 내리시

고…. 처음에는 사람마다 교육관이 다르니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수

용하게 되더라구요. …(중략)… 모둠활동을 하고 싶

었는데, 담임선생님도 거부하시고 학생들도 싫어하

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안하게 됐어요. …(중략)… 실

험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면 결과를 알려주기

보다는‘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생각하도록 유도

하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그냥 알려줬어요.

이예에서지도교사는모둠활동에부정적인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교사 중심의 전
통주의적인 과학 교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이런교수관을지닌지도교사의조언과지
도방식으로인해이학생은교육실습후에과학교수
관이 전통주의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이와유사하게전통적또는보수적인교육적신념
을 지닌 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을 교육실습 기간
에 예비교사들에게 전수하는 사례가 보고된 경우(오
선영, 2003)도있었다.
반면, 학생 중심 이미지를 유지한 2명의 경우에는

지도교사가 수업 전에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진행 방
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되 가능한 자신의 의견을 존
중하고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은 조언을 해주었던
경험이영향을주었다고응답했다. 다음이그예이며,
이 경우에는 연구자와 지도교사, 예비교사들이 참석
한 수업 후 협의회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학생 중심적
인조언을많이하는모습을볼수있었다. 

담임선생님은 우리 수업 준비에 별로 터치하지 않으

시고 협의회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많이 늘리고 학생

들의 통제를 더 하라고 말씀하신 정도예요. …(중

략)… 우리의 의도를 최대한 배려해주셨죠.

이런결과들은지도교사가어떤과학교수관을지니
고 어떤 방법으로 예비교사들을 지도하는지가 예비교
사들의 과학 교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도교사가 우선적으로 구성주의적
과학 교수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대학과 연계한 효
과적인연수프로그램을실시하는등의방안을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계획, 진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수
나 다른 교사들도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성을 모두 고
려한 균형 있는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도있다. 다음은면담에참
여한학생들이이와관련하여제시한의견의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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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안을 담임선생님 뿐 아니라 과학과 교수님 등

여러 명에게 돌려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요? 협의회에서 담임선생님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

아요. 협의회에 교수님도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고 좋을 것 같구요. 

이외에도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효과적인 교육실
습의 운영을 위해, 실습 학교의 부족하거나 노후화되
어 있는 실험 재료와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지원(2
명), 구성주의적수업을위한예비교사들의수업차시
배분 및 수업 주제 선택의 자율성 부여(2명), 구성주
의적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안내(2명) 등이 필
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예비
교사들의요구사항들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교육실
습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이 국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DASTT-C, 면담, 수업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했다. 이는설문과면담등의언어적방법에한정
된선행연구의자료수집및분석방법에서나아가수
업 관찰이나 그리기 활용 조사법 등을 활용한 체계적
인 실험 연구를 통해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대한내적이미지에미치는영향및그요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는점에서의미가있다. 
연구결과, 교육실습전의이미지는학생중심이미

지와 중립 이미지의 중간 정도의 이미지로 나타났으
나, 실습 후에는 중립 이미지와 교사 중심 이미지의
중간 정도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이런 특징은 학생
과환경영역에서두드러졌다. 또한실습전보다실습
후에 보다 전통주의적인 이미지로 변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 이미지형성에영향을미친요인을조사한
결과, 실습전에는교육대학이나초·중등교육과정에
서의교수-학습경험과관련된것이대부분이었다. 반
면, 실습후에는이요인들의영향도있었으나, 이보다
는 실습에서의 교수-학습 경험의 영향이 더 컸으며,
이영향을크게실제수업경험의영향, 동료예비교사
의영향, 지도교사의영향으로세분화할수있었다. 

이런결과들은초등예비교사들의과학교수관이교
육실습전에는구성주의와관련된이론학습이나이에
기초한 다양한 교수-학습 경험 등을 통해 구성주의와
근접했을지라도, 실습과정에서의실제수업경험, 동
료예비교사나지도교사와의상호작용을통해다소전
통주의적으로변했음을의미한다. 이는실습과정에서
의 실제 수업 경험, 지도교사나 동료 예비교사와의 상
호작용등이예비교사들의구성주의적과학교수관형
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
라서 결과 및 논의에서 제시한 개선 사항들을 고려하
여교육실습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구체적이
고실질적인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예를 들어, 교육실습 전에 예비교사들에게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직간접적인 수업 경험을 초등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초등학교의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과학교과교육관련과목에서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한현직교사나예비교사들의우수과학수업
또는 비우수 과학 수업 동영상 자료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있을것이다. 또한우수교사를부분강사로초빙하
여예비교사들의수업시연을관찰한후, 이에대해현장
성있는조언을해주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예비교
사들에게방과후수업활동이나현장학습, 지역공부
방, 생활과학교실등과같이실제초등학생들을대상으
로하는과학관련활동의보조교사로참여하는기회를
확대할필요도있다. 기존에잘개발되어있는구성주의
적 수업 자료들을 안내하고, 이를 수집·평가·변형·
활용하는능력을키워주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 
교육실습중수업을준비, 실행, 평가하는과정에서

동료 예비교사와 지도교사의 영향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일도필요하다. 이를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과
학교과에 대한 전문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성
주의적 과학 교수관을 지닌 교사나 교수가 멘토가 되
어 예비교사들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멘토링(고문숙
등, 2009; Koch & Appleton, 2007), 두 명의 교사
가각자교사와학생역할을교대로맡아교수활동을
해보는마이크로티칭(신명경, 2004), 두명이상의예
비교사가수업을함께준비, 진행, 평가하는코티칭(한
재영등, 2008) 등을고려할수있다. 이방법들은모두
동료예비교사및지도교사나지도교수의조언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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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반성적사고를촉진하는방법으로, 예비
교사들은이방법들을통해반성적실천을이끌어낼수
있을것이다. 교육실습에서의자신의수업을촬영한동
영상(강호선, 김영수, 2003)이나 실습 동안 작성한 일
화 또는 실습록(윤혜경, 2004; 정애란 등, 2007) 등을
반성적으로분석해보는활동도유용할수있다. 
이런방안들이실질적으로구현되기위해서는여러가

지제도적인지원도필요하다(김지자등, 2001; 주미경,
양성관, 2007). 예를들어, 교육실습지도교사가갖추어
야 할 항목들의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이를 수료한 교사에게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을 부여한
후, 교육실습협력학교에배치하는제도를도입할수있
을것이다. 또한교육대학에서교육실습관련과목을개
설하여 담당 교수가 협력학교의 실습 지도교사와 함께
예비교사들의수업준비와실행및평가를책임지고지
도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참관실습의 기간을 확대하고
실습단계를보다세분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도있다.
교육대학에서 교육실습을 책임지고 운영 및 지도할 수
있는전담기구를설치하여협력학교와예비교사들에대
한행·재정적지원및수업운영지원을적극적으로함
으로써, 외부적또는환경적요인으로인해생기는교육
실습과정상의문제점을줄일수도있을것이다. 

국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이 국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교수에대한자기이미지에미치는영향을조사했
다. 1개 교육대학 3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실
습전과후에DASTT-C를실시했다. 또한과학교수에
대한자기이미지형성에영향을미친요인을조사하기
위해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도 실시했으며, 이 학생
들 중 일부 학생들이 실습 기간 동안 실시했던 수업도
관찰했다. 연구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자기이미지는교육실습전에는‘학생중심’이미
지에근접했으나, 실습후에는‘교사중심’이미지에근
접하게 변했다. 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생들은 교육실습 전에는 초ㆍ중등 교육과
정이나 교육대학에서의 교수-학습 경험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습 후에는 실습에서의 교수-학습 경험을 제
시했으며, 이는크게 3가지유형, 즉 실제수업경험의
영향, 동료예비교사의영향, 지도교사의영향으로세분
화할수있었다. 이에대한교육적함의를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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