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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ritically the meaning of ‘good instruction’. In this 

article, the researchers emphasized the activities of teaching and learning as two essential 

elements of good instruction. The antecedent studies on good instruction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regarded good instruction as an instrument rather than valuable activity itself.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parts. Firstly, the researchers tried to clarify the meaning of 

good instruction underlying antecedent studies on instruction. Secondly, the researchers tri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good insturction suggested by antecedent studies. Thirdly, the 

researchers attempted to define a new meaning of good instruction. 

A new meaning of good instruction should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of three commonplaces composing instruction such as teaching activity, learning activity and 

good interactions between teacher and learner. 

Good instruction can be defined as followings. Good instruction means an instructional 

activity which can change the student's meanings of experience as a result of interactions 

among teacher, learner, and educa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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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목

1990년대 들어 학교 교육에 대한 위기론이 확

산되면서 학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 특히, 학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

교 수업이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좋은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리고 좋은 수업은 전통적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

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좋은 수업과 관련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 교육의 위기를 수업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좋은 수업을 통하여 수

업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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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좋은 수업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는 높아지는데 비해 좋은 수

업의 의미, 성격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좋은 수업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편으로 좋

은 수업은 사회ㆍ문화적 집단 구성원들에 따라 

달리 해석되거나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은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좋은 수

업에 대한 의미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

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전자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좋은’이라는 용어가 갖는 상대

성과 상황성, 그리고 ‘수업’이 갖는 복합성과 다면

성에 주목한다.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업과 관련한 연구들

은 주로 전자의 관점 - 사회․문화적 집단 구성원들

에 의해 그 의미가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입장 - 

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다시 서로 다른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고, 그

것을 통해 좋은 수업을 규정하는 방식(이화진․최
승현․김왕규․윤천탁․정미경․최규원, 2001; 서경혜, 

2004)이 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별 교육 실태 분석

을 통해 교육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위

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규정하는 방식(조난심․양종모․유정애․정미경․장연

자, 2001)이 있다. 

셋째, 좋은 수업 사례의 특징 분석을 통해서 좋

은 수업을 규정하는 방식(강대현, 2002; 곽 순, 

2002; 김주훈, 2002, 2003; 양종모, 2002; 유정애, 

2002; 이주섭, 2002; 최승현, 2002; 최윤원,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2002)이 있다. 

좋은 수업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수업을 보

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각각

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첫 번째 방식의 연구에 대해서는 과연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수업을 한다고 해

서 그것을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할 수

는 있지만, 좋은 수업을 오로지 이들의 의견을 통

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

다. 좋은 수업의 의미나 성격은 수업이 지닌 본질

적인 특징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업을 교사와 학생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 본다면 응당 좋은 수업은 그 활동이 지

니는 특징, 즉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지닌 특징

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의 연구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이 

위기에 처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학교 수업의 위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을 위기로 판단할만한 준거가 무엇인지 분명

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학교 수업

을 관찰하고 나서 한 쪽에서는 그것을 위기로 규

정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규

정할 수도 있다. 즉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 방식의 연구에 대해서는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동일한 수업이 좋은 수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수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 방식을 

취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번째 방식과 동일

한 방식으로 현재 교육문제를 규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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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행 연구들은 좋은 수업을 어떻게 규정하

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수업 관련 선행 연구

들이 제시하고 있는 좋은 수업의 특징을 분석한

다. 셋째, 수업 관련 선행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좋은 수업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좋은 

수업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탐

색하고자 한다. 

Ⅱ. 좋은 수업에 한 선행 연구 

분석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의미 규정 방

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좋은 수업

에 대한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수업 활동에 일차적

인 참여자인 교사나 학생의 요구를 반 하는 수

업을 좋은 수업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주로 설문

조사나 면담 등을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생

각(요구)하는 좋은 수업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

고자 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화진 외(2001)와 

서경혜(2004)의 연구가 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과 교실 수

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

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화진 외(2001)의 연구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정착되고 교실 

수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장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업 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중

학교 학생들은 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 

②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학생 주도적인 

수업, ③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시키

는 수업, ④ 여러 가지 학습 자료와 매체를 활용

하는 수업을 요구하 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들이 관심 있거나 흥미 있

어 하는 내용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개별 활동이나 조별 활동 등을 활용하는 수

업, 여러 매체를 활용하거나 여러 활동을 통해 수

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수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제시한 수업 방법을 충족시킴으로

써 교실 수업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

에서 좋은 수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좋은 수업을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의 

요구를 잘 반 한 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경혜(2004)의 연구 또한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좋은 수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

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이 좋은 수업의 

의미를 다분히 이론적이고 당위적 수준에서 진행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사

와 학생들이 좋은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 다. 현장 교사나 학

생과의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을 전달 관점, 구성 관점, 관계 관점, 결과 관

점의 네 가지로 분류한 다음, 교사와 학생들이 각

각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를 분석하 다. 

첫 번째 관점인 전달 관점은 좋은 수업을 교사

가 교과 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

는 수업으로 규정하고 수업을 통한 교과 지식의 

전수를 강조한다. 두 번째 관점인 구성 관점은 좋

은 수업을 학생들의 현재 지식을 더욱 높은 수준

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업이라 

보고,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

해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 관점인 관계 관점은 좋은 수업을 교사와 학

생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 존중하고 신

뢰를 쌓아가는 수업이라고 보고,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관점은 좋

은 수업을 교사가 의도한 대로 수업을 진행하며 

계획한 수업 목표를 성취하는 수업으로 보고, 수

업의 결과를 중시한다.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은 좋은 수업의 의

미에 대해 이론적인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론적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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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좋은 수업의 의미를 전통적인 전달 관

점의 대안으로 등장한 구성주의 관점에서 파악하

고자 하는데 반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

달 관점 즉 교과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중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가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해주어 교과 내용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을 좋은 수

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좋은 수업에 대한 현장

과 이론 간의 이와 같은 괴리는 현장과 이론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나타내주는 것이며, 따라

서 좋은 수업의 의미에 대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

들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좋은 수업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식의 경우, 

학교 현장 특히 각 교과별로 수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현재 교

육이 당면한 문제의 근원이 수업의 부실화에 있

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

는데 관심을 가진다. 조난심 외(2001)의 연구가 대

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위기

의 핵심을 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 운 의 부실 

혹은 실패’로 규정한다. 그리고 질문지 조사와 사

례 분석을 통해 학교 교육의 실태와 위기의 원인

을 파악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에 대한 내실

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질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우리 학교 수업의 초점이 대체로 ‘학생

의 성취’ 자체보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의 진

도 맞추기에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로 학생

들에게 너무 어렵거나 쉽게 또는 너무 빨리 수업

을 진행한다는 문제점을 초래하 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내

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운 방식을 변화시켜 

실제로 학생들이 성취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즉 학생 참여적이고, 성취 중심적인 수업 

운 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수업 내용’, ‘다양

한 상호작용적 수업 방법’, ‘높은 집중율을 유지하

는 협동적 학습 분위기’,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

생평가’ 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 좋은 

수업을 단순히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

업’,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은 수업’, ‘학생들이 흥

미 있게 참여하는 수업’ 등 몇 가지의 기준만 충

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곤란하고, 수업

의 제반 역인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 분위기 

등의 제반 기준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진정으

로 좋은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좋은 수업에 대한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좋은 수

업 사례의 특징들의 분석을 통해 좋은 수업을 규

정한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주훈 외(2003)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현재 수업 위

기의 실태와 원인을 밝힐 뿐만 아니라 좋은 수업

을 구성하는 요소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업 위

기의 원인을 실생활과 유리된 학습 내용 등으로 

인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유용성 상실, 재미

없는 수업, 학생의 낮은 학습 의욕과 낮은 수업의 

참여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실패, 모든 것을 

성적으로 판단하는 성적 지상주의, 학생들의 인권

과 학습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 학교 교육 여

건 불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업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로 교사와 학습자, 교사 양성 및 연수, 교육 시설, 

행ㆍ재정적 지원, 입시제도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의 분석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위기의 실태와 원인을 찾고자 하 다. 

이 연구는 좋은 수업을 “학습자가 재미를 느끼

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며, 교사와 학습자간의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

나 교수․학습 효율을 극대화 하는 수업”(김주훈 

외, 2003: 46)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수업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수업 사례를 선

정하여 관찰하고 좋은 수업의 일반적 특징을 추

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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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활발히 재구성하여 수업을 한다는 특

징을 지닌다. 다음으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

은 학습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수업, 학습 동

기 유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강조, 학생

들의 실생활이나 경험과 착된 교육내용의 도입, 

활동 위주의 교수 학습 방법의 강조, 통합적 학습 

경험 강조, ICT의 효율적 활용, 학생들의 오 개념 

활용, 협동 학습의 일반화, 도우미의 활용 등의 교

수ㆍ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평가에서의 특징은 

수행 평가를 강조하고 평소 수업에서 수행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한다는 점이다.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를 긴 히 연계하여 학생들

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

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사용

한다. 또한 수행평가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 교육

에서 소홀히 했던 정의적 역과 창의적 목표를 

평가하고, 학교 행사와 평가를 연계하여 수업과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

고 있었으며, 주관식 평가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Ⅲ. ‘좋은 수업’의 의미에 한 

비  검토

좋은 수업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

으로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접근 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좋은 수업의 특징이나 조건들은 매우 

유사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결같이 학생의 흥

미와 관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학생들의 능

동적인 지식 구성 활동 등을 강조한다. 즉 국내의 

최근 좋은 수업과 관련한 연구들은 교육 이론과 

실천 양쪽 모두에 있어 구성주의를 전통적 교육

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서경

혜, 2004).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는 

수업의 조건과 특징이 충족된다면 과연 좋은 수

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취

하고 있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그 이유

를 알 수 있다. 

첫째,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수업개

혁이 지향하는 수업의 모습이 곧 좋은 수업이라

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총체적인 접근 방

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정

량적인 수업 관찰에서는 불가능했던 교실생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좋은 수

업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좋은 수업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통해

서 규정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 연구에서는 

수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된 교사 양성 

및 연수 제도, 교육 시설, 행ㆍ재정적 지원, 입시

제도 등과의 관련성을 통해 학교 수업의 문제점 

및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 

방안 혹은 교사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

의 조건 및 특징들을 만족시키는 수업을 좋은 수

업이라고 규정한다. 

좋은 수업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수업 

활동을 도구적이고 기능적으로 이해한다. 좋은 수

업을 도구적․기능적 관점에서 이해할 경우 좋은 

수업의 의미나 조건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수업의 맥락에 따라 좋은 수업의 의미나 조건은 

매우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연구들은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

성을 지닌다. 교육활동은 단지 기능적인 활동이나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적 활동으로는 충분히 규정

될 수 없다. 우선 교육활동으로서의 좋은 수업의 

구조적 특징과 내재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노력이 

요청된다(장상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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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현재의 

교육이 문제가 있으며,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수업의 부실화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업 

활동의 어떤 측면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논의가 없다. 학교 교육의 위기가 수업의 부실

화에서 초래되었다는 점을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지적한다. 그들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

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교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 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좋

은 수업이 보장된다는 생각도 한계가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규칙이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규칙을 우리의 마음

대로 바꾸자는 것과 비슷하다. 바둑이 바둑으로서 

존재하려면 바둑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장기 역시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게임으로 존재

하려면 장기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교

육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세계로 본다면, 

교육의 하위 세계인 교수 활동이나 학습 활동 역

시 자신만의 독특한 활동의 구조와 특징을 지닐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업 활동의 구조와 특징은 무엇인

가? 수업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 

요소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수업 활동을 

다른 활동이 아닌 수업 활동으로 만들어 주는 원

리와 규칙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

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수업의 의미

나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은 좋은 수업의 의

미를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물론 좋은 수업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꾀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좋은 수업만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

을 것인지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수업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수업은 교육의 장면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 그리고 교

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소재가 되는 교육 내용

을 필요로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교육 내용

에 대한 이해의 수준 차이가 있으며, 학생들 사이

에도 여러 수준의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수업 활동에서 교사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교사와 학생간의 혹은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교육 내용을 개별 학습자들에

게 의미있게 가르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수업 활동과는 다른 관심과 정

책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좋은 수업을 학교 교육 내실화의 수단

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

서의 교육과 사회 체제 내지 제도로서의 교육을 

혼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

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접한 관계 속에서 모종의 교육 외적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

동으로서의 교육이 교육 외적인 것과의 관계 속

에서 모종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을 

다른 활동들과의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설득

력이 없다.  

넷째, 좋은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은 교육 즉 

수업 활동이 지닌 여러 측면들 중 어느 한 측면에

만 국한시켜 논의가 진행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분석해 

보면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떠해

야 한다는 식으로 수업의 주체를 교사로 규정하

고 교사의 교수 행동과 관련한 사항만을 제시하

고 있다. 그 내용들은 ‘교사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

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협동학습을 해야 한

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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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좋은 수업의 조건을 이렇게 규정할 경우 

좋은 수업의 성격을 교수 활동의 측면에서만 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업은 교수 활동과 학

습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교수 활동만을 고려하는 

수업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습 활동의 측

면은 간과된다. 좋은 수업의 조건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인지 구성을 강조하는 구

성주의적 관점도 같은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좋은 수업의 조건으로 학습자의 적극

적인 구성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에 대해

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좋은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은 수업 활동을 도

구적이고 기능적으로 이해한다는 문제점을 지닌

다. 그러나 수업 활동은 자체의 구조와 특징을 지

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수업 

이외의 활동의 기준이나 조건을 통해 좋은 수업

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둘째, 좋은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은 학생과 학

부모, 교사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업을 운

하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활동은 학생이나 학부

모, 교사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 구조나 특징이 결

정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육이라는 큰 맥락에

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와 특징을 가진 활

동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은 좋은 수업을 다

른 것을 위한 수단 즉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좋은 수업이 학교 교육의 위

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업의 효과로 좋은 수업의 의미나 

성격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수업 활동의 자율적인 

구조나 특징을 밝히는데 한계를 지닌다. 

넷째, 수업 관련 선행 연구들은 수업을 교수

(teaching)라는 하나의 측면에만 국한시켜 규정함

으로써 좋은 수업에 대한 논의를 제한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 다. 수업은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교사의 

교수 행동과 관련하여 제시할 경우 수업의 또 다

른 중요한 측면인 학생의 학습 활동이나 교수․학
습 활동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 본, 좋은 수업의 의미 규정방식

의 분석은 좋은 수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첫째, 좋은 수업의 의미를 도구적․수단적 측면

에서보다는 구조적․내재적 측면에서 규정할 필요

가 있다. 그 동안 좋은 수업에 대한 합의된 의미

가 부재하 던 것은 물론 ‘좋은’이라는 용어가 지

닌 상황적인 특성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수업 활

동을 교육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 기 때문

이다. 좋은 수업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좋은 수업의 의미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

동의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

다. 좋은 수업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서의 

수업 활동의 특정 사례들을 일컫는 개념이기 때

문이다.  

셋째, 좋은 수업의 의미를 수업 활동의 두 축인 

교사의 가르치는 활동, 학생의 배우는 활동, 그리

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활동을 모두 포함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간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업 활동은 가르치는 교사의 활동과 배우는 

학생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교육

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수업의 효과를 

이야기 할 때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좋은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김 재 춘․변 효 종

- 380 -

은 무엇인가? 좋은 수업에서 학생의 역할은 무엇

인가? 수업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형태는 무엇인가? 학생은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교사와 학

생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수업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좋은 수업의 의미 규정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수업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전

에 우리는 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는 

Gowin(1981)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수업을 ‘교육과정이라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

사와 학생 간에 의미의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규

정한다. 그리고 그는 수업을 교사나 학생, 혹은 자

료(수업내용 혹은 교육과정) 어느 한 쪽 측면만을 

강조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태로 이해해야 한다

고 말한다. 수업 사태는 정해진 지침을 기계적으

로 따르는 사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지침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사태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하는 

사람의 수준과 전략에 따라 다른 장기 전략을 구

사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수업의 사태는 너무

나 복잡하여 구체적인 변인간의 인과성을 엄 하

게 밝혀 낼 수는 없지만 수업 사태에는 패턴화 된 

규칙성이 있다. 수업활동의 과정은 교사의 복잡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학생의 대응 행동, 그리고 

교육자료와 관련을 짓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Gowin에 따르면, 수업은 교사, 교육자료, 그리

고 학생이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의미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된 일 중의 하나는 교과 지식의 암호 즉 일련의 

교육적 자료로 불리는 내용물을 해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과 

내용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어느 지식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학생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

는 다양한 전략들 -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여러 가

지 개념들을 형성하도록 비지시적으로 안내하고, 

탐색하고,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 -을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개념을 

결합하여 핵심 질문이나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질

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상

황에서 학생들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질문에 답하는 기법과 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좋은 수업은  교사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경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교육 활동 속

에 위치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의미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관계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즉 교사는 학생을 변화시키

고 학생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는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장상호(1999)는 ‘교육적 인

식론’에서 교육 활동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선진(교사)과 후진(학생)간의 의견일치가 일시에 

또는 단번에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생은 교사의 이해 수준을 발생적으로 재생하는 

경험이 없이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즉각적으

로 이해하거나 체험하기가 어렵다. 즉 교육의 중

간 단계를 생략하고 한꺼번에 아주 낮은 단계에

서 곧바로 가장 높은 단계의 이해로 진입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 활동은 학생이 지닌 

선 이해를 기준으로 출발되어야 하며, 학생에게 

지나치게 친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생소하

지도 않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자에서 후

자로 자연스럽게 체험이 전이되도록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수업이란 

‘교육적 사태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확대시켜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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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학생의 경험

의 의미를 확대시킨다는 말은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이해 수준의 차이가 점점 줄어

드는 방향으로의 의미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

다. 요컨대, 수업을 교육 자료나 내용에 대한 교사

와 학생 간의 의미 수준 차이를 줄여나가는 또는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좋은 수업이

란 교사와 학생간의 의미 공유가 효율적으로 일

어나도록 도와주는 수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좋은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것을 가능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방법들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좋은 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이며, 우리는 이러한 수

업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곽 순․주 훈, 장 교사들이 제안하는 과

학교육 내실화 방안, 열린교육연구, 11(2). 

pp.281～297, 2003.

곽 순,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과학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2.

강 ,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사회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2.

김재춘, 듀이의 ‘교과의 심리화’와 ‘교과의 진

보  조직’ 논의가 교육내용의 선정  조

직에 주는 시사  탐색, 교육과정연구, 

23(2), pp.1～15, 2005.

김성열․고창규, ‘교실붕괴’와 교육정책: ‘교실

붕괴’ 담론 분석을 심으로, 교육인류학연

구, 3(2), pp.153～191, 2000.

김주훈․최승 ․강 ․곽 순․유정애․양

종모․이주섭․최원윤․김 애,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례에 한 

질  근 -, 열린교육연구, 11(1), pp.43～

61, 2003.

김주훈,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과학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연구보고 RR 2002-4-1, 2002.

서경혜, 좋은 수업에 한 과 개념: 교사

와 학생 면담 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pp.165～187, 2004.

장상호(1997), 교육의 재개념화에 따른 10가지 

새로운 탐구 역, 교육원리연구, 2(1), pp. 

112～213, 1997.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서울: 서울 학교 출

부, 1999.

장상호, 학문과 교육(하), 서울: 서울 학교 출

부, 2000.

안우환, 교사의 수업효율성과 학업성취와의 

계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2(2), pp.45～

63, 2004.

양종모,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음악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2.

유정애,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체육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2.

이주섭,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국어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2.

이화진․최승 ․김왕규․윤천탁․정미경․최



김 재 춘․변 효 종

- 382 -

규원, 제7차 교육과정 용에 따른 수 별 수

업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

구보고 RR 2001(14-1), 2001.

조난심․양종모․유정애․정미경․장연자, 학

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Ⅰ) - 학교 교육

과정과 수업 운 을 심으로 -,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10, 2001.

최승 ,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수학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2.

최원윤,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어

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

례에 한 질  근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2.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기의 실태와 원

인 분석, 연구보고 RR 2000-6,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 용에 

따른 수 별 수업 자료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C 2001(14-1),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Ⅰ). -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운 을 

심으로 -, 연구보고 RRC 2001-10,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과 교육 내실화 방

안. - 좋은 수업 사례에 한 질  근 -. 

연구보고 RRC 2002-,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문사회연구

회, 동연구총서 평가 2002-03, 2002.

Gowin, D. B.(1981). Educating,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임연기 옮김, 교

육학의 이해, 공주 학교 출 부.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