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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rientation toward teaching of science teachers 
had shown in lesson on Law of Definite Composi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its formation. To achieve this, we collected survey materials by recording and analyzing lessons 
of 8 teachers, interviewing them, and using CoRe questionnaire. From teachers' activities in lessons, we 
found their orientation toward science teaching, and through analyzing collected materials, drew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formation of orientation toward science teaching. The result identified two types of 
orientation toward science teaching: activity-directional and lecture-directional. The former, 
activity-directional was categorized further as exploration and non-exploration; the latter as 
interaction-centered and content delivery.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ed the formation of orientation 
toward science teaching were reflective thinking through teaching experiences, interaction with colleagues, 
consideration on education environment, training as a learner, and their own interest and curiosity. Among 
them, the reflective thinking through teaching experiences was strongest cause, and teacher's interest and 
curiosity was even limited, also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unlikely other factors, 
consideration on education setting affected negatively to build teacher's teaching orientation. Interaction 
with colleagues, training for teachers by universities and graduated schools acted on a bit, but had a limit 
just for mainly developing science cont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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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Shulman(1986, 1987)  사들  가 는 

과내  고 해하는 것과 어 그 내  

과  가 는 에 한  강 하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언 하 다. Shulman 후  PCK는 사  

 타내주는 가  한 개  수업 

개  필수   하  고 다

(Gess-Newsome & Lederman, 1999; Magnusson 

et al, 1999; van Driel et al., 2002; , 

2006; 청 , 2003). PCK는 체  수-학습 

과 하게 어 , 과내 , 학생

들  특 , 상 특 , 학 지식 등에 라 달라

지므 (Cochran et al., 1993; Loughr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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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6), 사들  쉽게 해하고 할 수 

없  만큼 복 한 특 (Loughran et al., 2001; 

van Driel et al., 2001)  가지고 다.  PCK는 

단순  과 내 에 한 지식  차원  어  

사가 특  수 내  특 한 맥락에 여 는 

실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  것 가에 한 

지식 다. 

Shulman 후에 PCK에 한 개  다 하게 

타났다. Grossman(1990)  PCK   

과 지식, 수 략 지식, 학생 해  지식, 

학습상  지식, 4가지  하 다. Cochran 등

(1993)  수에 한 주  에 하

여 지식 달  역동  강 한 PCKg 

(Pedagogical Content Knowing)  PCK  재

 했 , PCKg는 학 지식, 과내  지식, 

학습  지식, 경 맥락  4개 에 한 통합

 개  하 다. 그 후에 Magnusson 등

(1999)  과학 수 지향, 과학 과  지식, 과학 

수업 략에 한 지식, 과학 평가에 한 지식, 학

생  과학 해에 한 지식  PCK  

5가지  하 다. 

과학 수 지향(orientation toward teaching 

science)  특  학  수 에  과학  가 는 

에 한 사  지식과 신 , 과학 수  

라보거  개 하는  ,  

는 매  들, 학생들  과  내 , 과  

다  과  료  사 , 그리고 학생들  학습 

평가  같  에 한 수 결  내하는 

‘개 도(conceptual map)’과 같  역할  한다

(Borko and Putnam, 1996). 한 과학 수 지향

에 라 수업    사 하는 략들  수 

특징  달라질 수 므 , 과학 수 지향  사

  타내는 PCK  가   

 볼 수 다. 러한 특  가지는 ‘과학 수 

지향’과 하여, Kagan(1992)  수-학습 과

 해하  해 는 사  신  근본   

 개  신  지식보다  강하게 행

동  통 한다고 보 다. Volkmann 등(2005) 동

한 수업경험  가진 수, , 학생  신들  

에 라 다  지향  갖고 는 것  타났

, Friedrichen & Dana(2005)는   학

 생  사  과학 수지향   통해 심 

수지향과 수  수지향  상  하고 

, 수지향  쉽게 거  하게 드

러 지  강 하 다. 

내에 는 과학 수 지향에 한 연  통해 

비 사   향상 시키는 연 는  진

행 어  ( 진 등, 2006; , 미 , 

2010; 민  등, 2010; , , 2010; 

득실 등, 2007), 경 사에 한 연 는 직  

미 한 실 다. 에  연 에 는 과학 사들

  하는 PCK  포  타내주

는  과학 수 지향과 에 향    

수업 찰과 심 담  통해 보고, 연  결과

가 과학 사들  수업  개 과 사 에 시

사  도 하 다.

 연 에  보고  하는 체  연

는 다 과 같다. 

첫째, 비   수업에  드러  과학

사  수지향  엇 가?

째, 과학 사  수지향에 향    

엇 가?   

 Ⅱ. 연구 방법

1. 연  대상

 연 는 비  에 한 사  과

학 수 지향  보  해 역시 재  

학  3학  과학 사 8  하 다. 사 8

 경   1에 시  것과 같다. 사들

 공  리, 학, 생 , 지 과학 공 각 2

 경  3∼9 , 비  에 

한 수경험  0∼4  타났다. 

2. 연  방법 및 절차

 연 는 수업실 에 타  연  참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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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  참여 사들  경

교사 공 경력 학력 성별
일정성분비의 법칙

교수경험(회)

A 물리 학교3년 사범 ,학사졸업 남 1

B 물리 학교6년 사범 ,석사수료 남 4

C 화학 학교4년 사범 ,학사졸업 여 3

D 생물 학교3년 사범 ,학사졸업 여 0

E 화학 학교9년 비사범 ,석사재학 남 3

F 지구과학 학교7년 비사범 ,학사졸업 여 2

G 생물 학교5년 사범 ,석사졸업 여 1

H 지구과학 학교4년 사범 ,석사재학 여 2

과학 수 지향  연 가 찰  도 가 어 심

 하고  수업 찰,   담  

통한 해  과  통해 탐 하는 질  연

 사 하 다. 연 는 우  수업 에 사  

지  비   수업에 한 CoRe  

하도  과학 사들에게 하 다.  

CoRe(Content Representaion)는  사  

PCK  하는 도 , 특  내  지도 비에 

 8개 항  시하는 틀  어 다

(Loughran et al, 2004; 2006). 것  사지식  

내  해 도  PCK   사할 

수 , 사들  지식    코

드 하는 것  돕고 과학 사들  그들  수 동

 식하고 내  한 특징  하는 것  

돕는다. 연  상 사  수업  한 직  

찰  하 , 한 료는  해 

시 사하 다. CoRe  결과, 수업 찰, 

 료  결과  탕  과학 사들  수

지향  하 , 미 하거  한 에 

한 보  해  든 수업   후에 각 

사에 한 담  진행하 다. 담과 수집  료

들  복  비  하여 연  결과  결

 도 하 다. 

3. 자료 수집

학  비   수업과 에  타  

과학 사들  과학 수 지향과 그것에 향   

 보고  수업 찰, 담, CoRe질 지, 

타 료 등  수집하 다. 

1) 수업 찰  

수업 찰  가능한 연 가 직  찰하고  하

, 4  수업만 직 찰· 하 고 지 

4  수업  수업  복과 에 한 

담  해 사가 직  코  하여 연

에게  프  태  보내 다. 러한 

수업 료들   해  사 었다.

2) 담

수업 찰 후에 루어진 담 , 사 경에 

한 사 지, 수업  사본, CoRe질 지  

타 료   한 후 행해 다. 담  내

 주  들 료들  하  타  사들

 과학 수 지향 특 과, 것에 향   

에 한 것 었다. 사별  1∼2시간 도 

 담  실시하 , 담 내   후 

사 어 심  사들  과학 수 지향  

해하는  사 었다.

3) CoRe 질 지

비   수업에 한 CoRe 질 지는 

수업 에 사들에게 한 과 함께 

 보내  사들   과 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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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향 강 지향

탐 비탐
상

심

내

달 심

A 사 B,C,D 사 E,F 사 G,H 사

 해  수업 후에 하여  

수 었다. 사들  한 CoRe 질 지는 수업

에 드러 지 는 사들  과학 수 지향  

주는 한 료가 었다. 

4) 타 료

수업 료, 담 료, CoRe 질 지 에 

사들  수업에 한 해  해 사  타 료

는 사에 한  보   수업

에 한 보  얻  한 사 질 지, 사 지도

료, 학생 학습지  ,  트 등  

다. 들 든 료는 사들  수지향  단

하는 주  료  었다.

4. 자료 분

연  참여  과학 수 지향   해 1차 

 수업 사 료  타 료  탕  

루어 , 그 후 1차  통해 타  사들

 수지향과, 그것에 향   에 해 

담  루어 다. 2차 에 는 1차  료  

담 사 료   사들  과학 수 지향

 공통 과 차  비  하여 드러  특징

 하여 사들  과학 수지향  주  했

다.  과 에  Magnusson 등(1999)  시한 

특  지향에  과학 수  참고하 다. 

한 과학 수 지향에 향  주는  담 료

 타 료들   통하여 연  참여 에게 

타 는 공통  들  하여 주 하

다. 3차  동료 연 들과 함께 공통  합

에  지 1・2차 료  복  비  

하 다.  연 에  쓰  료   질  

연  타당도  고  삼각검 , 동료검 , 심

 술   사 하 다.

 

Ⅲ. 연구결과  논의

1. 과학 수 지향  

료  통해 타  과학 사  수지향  

주  한 결과, 사들  과학 수지향  크게 ‘

동지향’과 ‘강 지향’  주 었다( 2). 것

 사들  과학 수지향  특징  비  하

여, 다 게 타 는 특징  심  주 한 것

다. 학생들  개 해  미  심  해 

학생 동  도움  다고 생각한 사들  ‘ 동

지향(A, B, C, D)’ , 학생들  개 해  해 

학생 동 보다는 강   도움  다고 단

한 사들  ‘강 지향(E, F, G, H)’  주 했다. 

게 타  과학 수 지향  다시 복  

비 하여 특징  한 결과 동지향  타내

는 사 , 학생 동  하는 에 라 ‘탐  

동지향(A)’과 ‘비탐  동지향(B, C, D)’  

주 하 다. 한 강 지향  사 , 학생들과

 상  통해 그들  개 해  시도했  

사들  ‘상 심 강 지향(E, F)’, 사주도

  통해 학생들에게 내 해  시키고  

했  사들  ‘내 달 심 강 지향(G, H)’  

주 하 다. 러한 결과는 주  수지향과 

수  수지향   상  하  각 사

 수지향  하고 다는 Friedrichen & 

Dana(2005)  견해  한다고 말할 수 다.

표 2. 연  참여  과학 수 지향

1) 탐  동지향 : A 사

A 사는 평 에 학생들  신  생각  어

내어 할 수 는 에 해 심과  

울 고 었다.  들어 과 에 시 어 

지 는 퀴  내거  그림  그 보게 하여 학생

들  스스  지식  하고 해 보 , 단원

리 시 단원에  운 것 에  하게 생각한 

것  말해보  등, 사가 연 한  실 수업

에 하고  하 다. 한, A 사는 학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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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여 시 실험보다는 직  학생들  참여할 

수 는 실험수업  하 다. 러한 실험  학생  

미  심  극하  해 개 도 에 루

어 , 실험결과에 한 차  원  사가 

직  시하지 고 학생들과  과학   

통해 내고  하 다. 

A교사 : 질량보존의 법칙이지. 화살표 왼쪽하

고 오른쪽하고의 값이 같아서 질량보

존의 법칙이다. 이게 두 개 더하면 

이 값이 5g나온다. 이거는 지지난 시

간에 했던 이야기이고. 원래 값이 이

렇게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나왔네(실험

한 데이터).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

는 사람?

 학 생 : 시간이 부족했어요.

 A교사 : 워. 그렇지. 꽤 적절해. 시간이 부족

하다. 그 이야기는 계속 가열하면 

증가할 수 있다.  

 학 생 : 하나 더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A교사 : 그렇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은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다. 문

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실험값이 이

렇게 나왔잖아. 4g짜리 가열해도 많

이 증가해봐야 0.1g, 0.3 g증가했잖

아. 그런데 실제로는 1g 올라가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공기 중의 산

소는 여기 지금 있어? 없어? 여기 

지금 많아. 굉장히 많아. 직접가열을 

해주면서 전에 강철솜 태우면서 입

김을 불어넣어 주면 더 잘될 수도 

있어.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건 

화학식이고 이거 하나 하나는 뭐냐? 

원자야 분자야? 

 같  A 사는 학생들  신  생각  

게 하도  도하  것  학생과  

실험 에 미리 사가 실험  하여  수 는 

질 에 해 고민하고 답  생각해보는 A 사  

 통해 타  결과  담   수 었

다. 

A 사가 개 도  에 실험  도  하는 

는,  개 도  하고 실험  하  학생들

  같  생각  하고 같  답  쓰  

었다. 것 역시  학생들  사고    에 

 어 수업  비하고 계 하는 A 사  

탐  특   것 라고 볼 수 다. 

라  A 사는 짧  경 에도 하고 학생

동  통해 과학에 한  생 하게 도하고, 

것에 한 학습  사고   시하는 

탐  동지향  사라고 할 수 다. 

2) 비탐  동지향 : B, C, D 사

B 사는 경  수  여러 단원에  다 한 

학생 동  하 , 러한 학생 동  A 사  

다 게 시에 운 개  해가 주  었

다. B 사는 드  생  실험에  차  

원 에 해 학생들과 생각할 시간  갖지 

, 상  만  해 그린 그래프  

워포 트  시하 다. 수업 에 B 사가 진 

질  학생들  해  하는 단답  태

, 실험   답  얻는 것에만 한 

지, 학생들   생 하여 결과  하

는 과  시하지 다. 

 B교사 : 자, 그럼 0일 때는 앙금이 안 생겼고 

2, 4, 앙금이 생겼잖아. 그 이유는 뭐

냐? 바로 질산납과 반응할 수 있는 

요오드화납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

잖아. 

 학생들 : 네.

 B교사 :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요오드화칼륨수용액을 많이 넣어줄

수록 질산납 수용액과 요오드화칼륨

수용액의 결합량이 많아지므로, 생

성되는 앙금의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맞

아?

 학생들 : 맞아요. 

 B교사 : (판서하며) 간단히, 질산납과 반응한 

요오드화칼륨양이 증가하니까 또는? 

자, 그 다음을 보면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진다. 왜?

 학 생 : 질산납이. 

 B교사 : 반응하는 질산납이 없으니까, 요오드

화칼륨 계속 넣어봐야 반응하는 질

산납이 없으니까 그런거야. 그래서 

화합물인 요오드화납은 항상 정해진 

질량비로만 결합한다. 



108 김진희․최병순

 같  B 사는 학생 동  학생  과학  

사고  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  지식

 습득하  한 수단  사 하 다.  보  

B 사는 비탐  동지향  사라고 할 수 

다. 

C 사는 B 사  마찬가지  학생들  개 해

 해 단원에 라 과 라고 생각하는 것  

가능한 학생 동  하고  하 다. 상  과학

수업  탐  통하여 가 쳐  한다고 식하고 

었 , 탐 수업에 한 경험  하고 개

해에는 강  어 학생 동  과가  크

다고 생각하 다. C 사는 비  도

에  시에 웠  산 리 생 과 에 해 

학생과  한 상  루어 , 억

  한 단답  가 복 었다. 

 C교사 : 그래. 구리조각을 가열했지. 그 때 

질량은 비교 안해 봤잖아. 이제는 

구리가루를 가열하는 것은 왜냐하

면 반응이 빨리 반응이 일어나니까. 

구리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을 재보니까 지금 기울

어졌죠. 어디가 무겁다는 얘기야? 

처음에 구리가루랑 똑같이 맞춰놨

는데 가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질량이 어떻게 됐어? 질량은 어떻 

게 됐어?

 학 생 : 증가

 C교사 : 증가한 이유는 뭐가 붙었기 때문이

다?

 학 생 : 산소

 C교사 : 산소가 붙었기 때문이다. 

A 사 는 다 게 C 사는 실험결과가  

고 실험과  쉽고 간단한 실험  골라  하고  

하 , 산 리 생 에  생할 수 는 

차  원 에 해 학생들과  과학  가 

루어지지 다. 라  C 사는 비탐  동

지향  특  타낸다고 할 수 다.

D 사는 학습   체계  운 경험에 

비 어 학생들  체계  개 해  미  

심  한 학생 동  시하  신 학  

여건상 실험 재가 하 , 다 수 학  

에 수업 가 산만해  실험수업 시에는 학

생들  역할  다고 하 다. 실  수업에

도 체계  개 해  시하여 연한 트

필  강 했 , 학생들과  운 상

보다는 차 한  에  사주도  수업  

하 다. 라  D 사  질   같  비탐

 동지향  타낸 B, C 사보다   

미  ‘집 ’  한 것 라고 볼 수 다. 러한 

비탐  특  시에 했  실험결과  수업

에도 타났다. 드  생  실험결과  

상  가 미 시 어 는 학생 동지

 하여 답  내하고 리해주었다.  

 수업 찰 내  시하  다 과 같다.

 D교사 : 요오드화칼륨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6번 시험관에 질산납을 10

㎖ 넣는다고 해도 앙금의 높이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앙금의 높이는 여전히 3.6㎖ 어

요. 그래서 어제 실험이 잘된 조도 

있고 안된 조도 있지만, 잘된 실험

을 보면, 1번 시험관엔 앙금이 생기

지 않고 2번, 3번, 4번까지는 앙금

의 높이가 점점 비례적으로 증가하

는데 4, 5, 6번의 높이는 앙금의 높

이가 점점 증가하지 않아야 되요. 

여러분들 이대로 되어있어요? 그림 

봐봐. 이대로 되어 있니? 

    

 D 사  실험   개  해하  한 

것 , 같  동지향에 하는 B  C 사에 비해 

사주도  경향  강하게 타났다. 라  B, C

사  같  비탐  동지향 지만 수 는 

다  지향  갖는다는 것   수 다.

3) 상  심 강 지향 : E, F 사

E 사는 경  에는 학생들  동  통한 

개 해  시 하 , 재는 학생들  개

해  해 주  워포 트  한 강 식 

수업  하 다. 한 학생들  개 해 여  

하는 답  통한 상 과 어 지식  

체계  시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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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교사 : 복습하세요. 염산하고 탄산칼슘 섞으

면 염화칼슘하고요. 물하고요. 이산

화탄소가 나옵 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산화탄소)이 기체라는 얘

기죠. 가벼운 기체. 기체가 만들어 

질때도 질량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냐. 이것 한번 모형으로 보겠습니

다(파워포인트로 제시). 탄산칼슘, 염

산,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문제

는 누구? 문제는 누구? 누구냐고?

 학 생 : (침묵)

 E교사 : 자, 문제는 누구냐고?

 학 생 :  이산화탄소.

 E교사 : 얘가 문제지. 기체가 하늘로 날아다

니죠. 상상을 해봐. 질량보존의 법칙

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를 위로 날

려 보내야할까? 안 날려 보내야할

까? 

 학 생 : 안 날려 보내야되요.

 E교사 : 날려가는 것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수돗물로 해서 마개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거꾸로 뒤집어 놔요. 기체는 

도망 갈수가 없죠. 여러분 사이다 알

죠? 뒤집어 넣으면 기체가 안빠집니

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죠. 그

러면, 이런 경우에는 질량변화가 어

떻게 될까요?

 학 생 : 같죠.

 

E 사는 체계  신  수업에 해 심  

느 고 , 것  수업경험  수  견고

해  신  변했   수 었다. 는 

 사 개  신  지식보다  강하게 통

한다(Kagan, 1992)는 것  보여주는 사 다.

F 사는 경  과 학생들  낮  취수

 고 하여 강 지향  사가 었다. 학생 동

 실험보다는 시 실험  했  학습 들  낮  

해수  고 하여 학습  숙한 실생  

시   하여 눈에 보 지 는 개 들  

한다고 담  통해 진술하 다. F 사가 수업

 도 에  시한 시 실험  수단원에  

미 언 한 개 에 한 차원 었 , 실

는  어났  주  상 보

다는 개 해  도 주는 수  상 에 

러   수 었다. 수업 찰 내  시하

 다 과 같다.

 F교사 : 원자의 개수, 그리고 또 종류가 있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은 어땠어요. 반응전이나 

반응 후나 어땠어요? 같았어요. 그럼 

이번시간에는 뭐를 할꺼냐면요. 한번 

선생님이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불을 

붙일거예요. 선생님이 불을 붙인 다

음에, 뭐를 할 거냐 면요. 이게 집기

병이예요 크기가 같은 이 집기병으

로 이렇게 막을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어때야 될까요? 얘네들이 불이? 

 학 생 : 꺼져야 되요.

 F교사 : 어떻게 꺼져. 동시에 꺼져. 어떤 게 

먼저 꺼질까요?

 학 생 : 동시에.

 F교사 : 작은 게 먼저 꺼질까요? 큰 게 먼저 

꺼질까요?

 학 생 : 큰 것.

  

 학생들  에 타 듯, F 사는 학생들

 생각할 수 는 시간   주지 고 사

가  답  시하는 습  복  타났

다.  F 사가 시한 시 실험에  상

 학생들  스스  생각하고 개  하  

보다는, 개 해  어 미  차원에  

사 었   수 었다. 

4) 내 달 심 강 지향 : G, H 사

G 사는 학생들과  상  원  어났

 E  F 사 는 다 게, 학생과  상 보다

는 수업시간 내내 사    주  루었

다. G 사는 학원에  운 다 한 수업 과 

과학수업에  탐  에 해  식하고 

었 , 학업 취도가 해당 도시평균보다 훨  

어지는 학생들  해수  고 하여 내 달

 강 수업  진행하 다.  타내는 담 

내  시하  다 과 같다. 

 연구자 : 선생님께서 목적하시는 과학수업은 

무엇입니까? 그 수업의 예는 무엇

입니까?

 G교사 : 여기 학생들 수준에서는 탐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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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성분비 법

칙에서 생각할 수 있는 탐구는 요

오드화납 생성반응에서 앙금이 높

이가 틀리게 나왔으면 왜 그런가에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를 정리해줬

잖아요. 전체적인 수업스타일은 강

의법이죠. 현재 상황이 그렇고. 학생

들의 수준과 배경지식을 고려해서 

보면 그래요. 

G 사  내 달  수업  특징  시에 수행

평가  행해  드  생 에 한 실험

결과  리하는 과 에 도 타났다. 실험결과에 

한 G 사  질 에 학생들  하는 경우가 

빈 하게 타  과 에 시  비 

  짝짓  비 한 내  시하 고, 역

시 학생들  해하  들어하  다  략  

시 없  실험내  다시  하 다.  과

학 사들  동 과 학생 해에 한 수 경험

 하  에 과  진도에 맞 어 

심  강 식 수업에 할 수 에 없는 것처럼(

근 , 2005), 과  내 에만 한 G 사  

 학생들  해   어내 는 역

었다. 

G교사 : 생각해봐. 요오드화칼륨을 2㎖씩 증

가해서 넣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학생들 : (침묵)

G교사 : 실험할 때 설명하면서. 168페이지 잠

깐 한번 보자. 여학생 5명하고 남학

생 5명하고 짝짓기 놀이했던거 있지 

(중략) 남자 2명, 여자 2명 아니면 본

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학생 1명

과 남학생 2명이면 어떻게 될 것 같

아. 근데 이거 딱딱 맞아떨어졌었니?  

결과적으로?

 학 생 : 남아요. 

 G교사 : 거기보면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

을 짝짓기 할 때는 몇 쌍이 만들어

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쌍을 못 만들고 남아버린다고 했지. 

이 얘기를 떠올리면서 이걸 한번 생

각을 하면. 자, 여러분들(웃으면서). 

어렵지? 거기 두 번째에 요오드화칼

륨 수용액의 양이 이것을 증가시키

면서 왜, 앙금의 높이가 여기까지는 

증가를 했지. 여기까지 증가했을 때

를 생각해 보면(A,B,C,D시험관까지 

선을 그으면서)여기까지 생각을 했

을 때는 왜 증가했어? 2㎖증가했을 

때 4㎖넣었을 때 이만큼 증가했을

까? 왜?

학생들: (침묵).

 

 같 , 사   학생들  지 에 

미하게 연결 지 못할 는 리  

복  달하여도 학습에 도움  지 못할 수 

  수 다. 라  동  통해 취하고

 하는 에 학생들   도달 할 수 도

 학생들  수 에 맞는  시 어  하겠

다.

H 사는 직경  1∼2 차에 다 한 학생 동

 하  미 주에 우   학생 동보다는 

차 하게 개  달해주는 수업   평가결

과가 게  식한 것  계  강 지향  

수업  하게 었다. 는 상 심 강 지향

 E 사  마찬가지  평가결과에 비  어 

과학수업에 한  변 시킨 것 , 는 경

  사 경우, 학생 동  신  도하는 

탐  에 도달할 수 도  동과  

미하게 계 하고 하는 능  함에  

했다고 볼 수 다. 

H교사 : 교직경력 초반에는 두 시간에 한번 

꼴은 과학실에서 실험하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오히려 느끼

는 것은 실험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잘 알고 잘 느끼는 건 아니더라구요. 

애들이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확실히 알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간

결한 수업이 학습목표 도달에는 훨

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중략). 

흥미 위주의 실험은 별로인거 같아

요. 적절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요. 주어진 자료 가지고 분석할 건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러한 H 사  강 지향  변 는 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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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  달 해주는 수업내 에 도 할 수 

었다. 실험  시 실험  통해 개  도 하

거  하는 과  없 , 과 에 시 어 는 

시   그  사 하여 사가 직  개

 시하 다.

H교사 : 자. 그러면 우리 책을 같이 봅시다. 

탐구12번을 보자. 자, 산화구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화학반응이예요. 산

화구리.

학 생 : 몇 페이지예요?

H교사 : 86쪽에 탐구 12번. 자, 산화구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화학반응인데. 자, 

산화구리 만들어지는 식 한번 얘기해 

볼까? Cu죠. 구리 Cu 플러스 O2는 

CuO. 자 개수를 맞추면 2, 2 이렇

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리를 

어떻게 할까보면, 구리의 양을 달리 

했데요. 하나는1g, 하나는 1.5g, 또 

하나는 2g, 맞아? 

학 생 : 네에

H교사 : 자, 이렇게 3개를 달리해서 이것을 

가열했어요. 자, 가열을 하면 뭐랑 

결합할까요?

학 생 : (일제히) 산소

H교사 : 산소랑 결합하면서 색깔이 검은색으

로 변하게 되요. 검은회색. 검은회색

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산화구

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의 질

량변화를 보면 어떤 일정한 비율이 

있다라는게 그거를 우리한번 그래프

를 그려서 알아봅시다. (중략) 자, 이

표가 뭔지 설명해줄게. 구리를 이렇

게 세 가지로 양을 달리했어요. 0.5

차이로 1, 1.5, 2 이렇게 양을 달리하

고요. 그것을 가열해서 색깔을 다 변

하고 나서, 색깔을 다 변하고 나서 

양을 쟀더니 1.25, 1.87, 2.5 이렇게 

나온거예요. 

상과 같 , H 사  수업  학생들과  상

 보다는 과  내 과 순 에 는 내

달식 강 수업  특  타냈다. 한 료변  

과 에 도 학생들  개  하거  생각할 수 

는  주 보다는 사가  내하  

하 다. 것  미루어 볼 , H 사  지향 

변  켰  수업경험   한  사

고는  향  과학 수 지향 에 

 향   수   수 었다. 라

 사  만  비평에 해  사고  하

는 경우, 과학 수지향 달  해하는 향  

 실천  어  수   수 다. 

 

2. 과학 수 지향에 향을 준 인

과학 사들  수지향에 향   주   

수업경험  통한  사고, 동료 사  상

, 경에 한 고 , 학습  수업  

연수내 , 사 신  미  심 었다. 그 

에  수업 경험  통한  사고가 가  큰 

향  주었고, 사 신  미  심  한

지만  향  주었다. 에 경

에 한 고 는 다  들과는 달리 사들  과

학 수 지향 에  향  미 는 것

 타났다. 동료 사  상  수업 찰

 과  수 에 한  같  극  

상 보다는 학습 료 공 , 비 공 단원에 

한 보  얻  한 수 만 어났다. 한, 

학  학원 과  수업내  직 사  

한 연수내  과내  지식 에만 한

 향  주고   수 었다.

1) 수업경험  통한  사고

연 에 참여한  사들  과학 수 지향

에 가  큰 향    ‘수업경험  통

한  사고’  들었다. 특  수업 에 한 

‘학습  수업내  해 도’가  사고  가

 한 가 었 , 것  각 사들  

고 한 신  통해 해  후, 각  독특한 식

 수 지향  에 향  미쳤다.   

A, B, C, D 사는 수업경험  누 에 라 , 

실험  학생들  개 해에 도움  다고 단하

여 도  많  학생 동  시도하게 었다. A

사  경우, 그가 탐  특  타내게  

  하 는, 수업상 에  학생들  질  

 한  사고   수 었다. A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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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질 에 심  갖고, 그에 한 타당한 

 해주  해 사 신  탐 하고  

하 다.

 연구자 : 실험오차에 대해 학생들에게 생각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교사 : 매 실험마다 오차 중요시하는데요. 

실제로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

는 것은 정량이 나와 있잖아요. 실

제로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본 것은 이렇지 않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사실상 제가 가르

쳐야 하는 것은 질량이 늘어나는 

경우인데, 질량이 안 늘어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주면 

질문이 들어오니까. 

만  A 사가 학생들  질    

사고  하지 고 과 에 는 상  

만  하여 개  달하고  했다 , A 사  

탐  특  타  수 없었  것 다. 라  

실  수업상 에  보다 개  수업  실천  수 

 해 는 사 스스 가 신  수행  

진단하고 개 하 는  엇보다 하다

(Schön, 1983; 1987)는 것   수 다. 

B 사는 경  에 실험결과에 한 차  

하지  학생들  못  실험결과  그  

들여 개  갖는 것  본 후, 다  수업

는 차에 해 하 다.

 B교사 : 이건 실험이니까 오차가 있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실험결과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그

래프가 나와요(완만하지만 증가하

는 곡선). 약간 증가하게 되요. 이렇

게 나와서 아이들은 계속 증가한다

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줘야 하니까. 이 실험에서 

그런 얘기를 안하면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3학

년 처음 맡았을 때는 그냥 얼버무

리고 넘어갔는데요. 얘네 들은 4번

째 맡는 애들이고요. 3번째 부터는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애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됐구요. 오차가 심한 경

우는 그러한 사항들을 이야기 해주

죠.

라  B 사 한 신  수업에 타  학습

 ‘수업내  해 도’  탕   사고

 하 다. 사   사고에  연 들  

사   사고 능  달시킴  사가 

에  직 하는  해결 할 수 다고 주

한 것처럼(Lederman & Gess-Newsome, 1999), 

B 사도 신  수업  돌 보는 과  통해 

수업에  타 는 들  해결하  해 

가고 었다.

C 사는 수업경험  통해 실험  여러 수  

가진 학생들  개 해에 도움  다고 단해 

학생 동  많  하고  하 , 실험 결과가 

는 실험에 한 보  다  수업에 피드 한

다고 하 다.  

 

C교사 : 과학시간에 애들의 수준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애

들이 최소한 과학시간에 최소한 뭐

를 해봤다는 느낌이라도 갖게 해주

고 싶어서. 개념이해보다도(낮은 수

준의 아이들에게는). 또 활동하는 것

이 (개념)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 같

아서요. 선행학습을 많이 한 애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을 확인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구요.

그러   사고는 C 사  같  과학 수 

지향 달에  향  항상 어 지만  

다. E 사는 경 에는 학생 동  했지만, 

수업경험  통해 학생들과  답  한 강 가 

개 해에  과 라고 단해 재는 실험  

거  하지 고 었다. H 사도 동지향에  강

지향  변하게   학습  해에  

신  수업검 가 가  큰 라고 다. 

 연구자 : 실험을 많이 했는데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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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

나요? 

 H교사 : 애들 애들의 반응을. 물어봐도 대답

을 못한다. 지난 시간 한 실험에 대

하여 정확한 원리는 모른다는 거죠. 

실험을 하고나서 정확하게 정리한 

과정이 중요한 게, 초반에는 그런게 

부족했다는 것이 있어요. 작년은 실

험위주, 올해는 강의위주로 했는데 

오히려 실험했을 때보다 대답이 더 

잘 안나오던 게 오히려 대답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F  G 사는 B 사  마찬가지  학습  낮  

해수  식한  같 ,  사고가 

하여 실 수업에 는 동지향  B 사 는 

달리 강 지향  수업  하 다. 라  수업경험

 통한  사고는 과학 수 지향  달  

해하는  할 수 다는 것   수 

,  향   실천  어  

해 는 사 개  에 한 결 보다는 

 도움  필 하다는 것   수 다. 

한 러한  실천능  스스  학습 는 것

 니라 도  훈 에 해 달 므 , 사

 실천  지식과  시키  해 는 

 사고   실천  가 공 어  

하겠다(고 숙, ; 2009).

2) 동료 사  상  

동료 사  상  태는 주  다  사

 학습 료 공 , 비 공 단원에 한 어 운 

 해결하  해  사 트  하거  

사 에 참 하는 것  타났다.  

사들  신  수업  동료 사  수업  찰하

고 함께 할 수 는 가 거  없는 상

었 , 비 공 단원에 한 어 움 한  

스스  해결해 가고 었다. 

동지향  갖는 B, C, D 사들  사  

통해 비 공에 역에 한 어 움  해결하고 실

험에 한 보  얻는 것  타났다. , 학  

내  동료 사  도움  얻지 못하고  사

 통해 비 공 역  어 움  해결하고  

하 다.  

 B교사 : 교사모임은 2년동안 했던 것인데. 수

업컨설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강제

로 떠밀려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

존의 수업을 바꿔보자 그건데, 교과

연구회 모임 또 하거든요. 3년정도 

된거구요. (중략) 이 주제에 대해서

는 어떤 실험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런걸 연구하면서 주로 실험 쪽으

로 많이 하구요. 저희가 그 실험내용

을 아이들이 보고 수업할 수 있는 

걸 최종 목적으로 지금은 기본 자료

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

면서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죠.(중략). 자기들이 해본 실험가

지고 하니까 거기다가 애들이 좀 더 

흥미 있고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죠. 

그러  러한 사  동  탐 수업  한 

보  보다는 미 는 실험에 한 보

 주  었다.  사들   과학

수지향 달에 어 한계가   수 다. 

라  람직한 과학 수 지향 달  해 는 쉽

게 가 가능한 학  내  동료 사  동료코

  동연  통한 동료학습  필

하 (van Driel et al, 2001; 2003), 것  한 

시스   실하다고 하겠다. 

3) 경에 한 고

B 사는 시간·여건상   에 탐 수업보

다는 실  개 해에 과  강 과 학

생 동  택하 다. B 사는 상  과학수업

 탐  통해 가 쳐  한다고 생각하고 었

, 시간·여건상   경  고 하여 

과 후 시간에만 탐 수업  하고 다고 하 다. 

   

B교사 : 저는 해가 갈수록 실험을 더 많이 했

거든요. 첫해는 별로 실험을 못했어

요. 실험실도 안좋았고, 처음에는 실

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두 번

째 부터는 서서히 늘려가기 시작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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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사도  경  하  

가 어 학생 동  고, 내 달 지향  특

 타내었다.

연구자 : 선생님 실험을 안하시고 수업을 1차

시정도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학

교 상황(평가)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

다거나 뭐 그런 이유요?

E교사 : 그런 것은 아니예요. 질량비를 하려면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잡아주거든요. 

실험을 해도 실험결과도 정확하지 않

아요. 준비하고 정리하려면 혼자서 소

화 못해요. (중략) 실험의 효과보다도 

실험을 해본적이 없어요. 애들하고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학

교에 해 놓은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언제 그걸 준비해서 하고. 토치도 쓰

고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질량 측정

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요. 분동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담에도 타 듯 , E 사는 경  

과 어 학생 동  시간과 에 비해 개

해에 비 라는 단 , 개 해  개

 한  시한다는 것   수 

다.

라   경  주 에  

볼 , 과학 수 지향에  향  주는 

 하 다. Wallace & Kang(2004)  과

학 계에  상  탐 수업  학생들  

 하고, 실험  계하고,  수집하 , 

결  어내는 것 라고 강 하여 지만, 

것  실  수업에 실 하는 것  어 고 복 한 

라고 주 하 다.  어 움  상  생각

하는 과학 수 지향과 실  수업에  타 는 

수 지향   가  고, 실  과학 사들  

수 지향 변 에 향  주고 다고 볼 수 다.

4) 사 신  미  심 

A 사가 탐  특  타낸 주  향  ‘

사 신  미  심’ 었다. 러한 특  단

 타내는 담내  다 과 같다.

A교사 : 실험은 제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수업 말로만 하면 힘들잖아요. 개념이

해에 도움도 되고. 저는 흥미위주여

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흥

미가 있어야 공부도 하니까.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흥미를 

높이려고 실험을 하는 거죠. 

 같  A 사  과학수업에 한 , 

 경   탐 수업  하지 못했  

B, E, F 사 는 다 게, 실험도 가 없  는 

직  만들어 실험  하고 수업 에 실험  하여 

학생들  가질 수 는 들에 해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원동  었다. , A 사가 보여  

탐  동지향  특  학생들  미  심

 시함과 어 사 신  과학수업에 

한 미  심에  비  것   수 었

다. 라  사가 갖고 는 과학  본 에 한 

과  수업에 실 하고  하는  수

경  경  과는 하게  과

학 수 지향 에 강 하게 향  다는 것  

 수 다. 

5) 학습  경험

연  참여 사  C  D 사는 고등학   

상 었  사들  수업 식  라 수업한다고 

하 다. C 사는 고등학   사  식  

신  수업에 해 가고 었다.

 C교사 :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예요. 저의 

담임샘이었는데, 너무 쉽게 가르치

셨어요. 1몰의 개념을 얘기할 때도 

어려운 개념인데 연필1다스 쌀1자

루처럼, 분자 원자 양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1몰을 쓴다. 개념을 설명

할 때 쉬운 예를 들어서 개념에 대

한 이해를 쉽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강의법처럼 쉽게 하는 것을 대학 와

서도 못 봤어요.

D 사가 학생들에게 트필  강 하고 체계

 개  시하는 것 역시 고등학   생

님  본보  한 것 었다. E 사는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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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향   재 답  시하여 수업

 하 , F 사는 학습   신  어 워

했  경험에 비 어 학생들  어 움  해하고  

하 다. 상과 같 , 사들  학습  경험

 다 한 태  신  수 지향에 향  주고 

  수 다.

6) 학  학원 과  수업내

B  H 사  한 지 사들  학   

수업  과내  지식에는 도움  지만, 실  수

업에 도움  지 못한다고 하 다. 학  공  

C  E 사는 학단원  수업할  학   

공지식  내 해에는 도움  지만,  

한 수  필 한 실 수업에는 도움  주지

는 못한다고 하 다. 는 과내  지식  사들

 과학 수 지향   보 해 주지는 못함  

미한다. B 사는 학  복수 공  웠  공

통과학  도움  다고 하 , 것 한 과

내 에 한  도움  주었  뿐, 사  과학

수 지향에는 큰 향  주지 못함   수 었

다. 복수 공  공통과학  수했  A 사  

담내  시하  다 과 같다.

 A교사 : 이름만 복수전공인 과목도 있고, 아

닌 과목도 있고. 대부분 가산점 얻

고자 해요. 물리로 시험봐서 더 그

렇고.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제대

로 안 가르쳐요. 실제로 복수전공을 

하면은, 물리는 교수가 하는데 나머

지 과목은 조교나 외부강사가 가르

치는 경우가 많아요.

B  H 사 는 달리, E  G 사는 학원에

 강  내  실  수업에 크게 도움  지 

는다고 하 다. 담 결과, 학원에  수업 내

 원 고  비해 학 에  는 

상  매우 체 고 실질 어 , 운 내

 신  직 한  해결하는  과  

하는  어 움  느   단 었다. 

 같 , 학  학원에  수업  직

사가  후에 과내 지식에는 도움  지만 실

 수업  과학 수지향 달에는 큰 도움  

지 는 것  타났다. 라  학  학원에

는 과학지식뿐만 니라 체  과학 내  

다 한 학  상 에 맞게 변 시켜 과  가

 수 는 능  키워주는 향  과

  필 가 다고 하겠다. 

7) 연수내   

학  학원 수업과 마찬가지  B  C 사

 한 다  사들  연수내  실  수업

 과학 수 지향에 향  주지 는다고 하 다. 

A 사는  연수가 식  것  많다고 

답하 , H 사는 과학과 평가도  개 라

는 연수  는  연수  주 내 보다는 수

 ‘신 는 과학  만드는 사람들’에  동  

생님  신  수업에 한 생각과 여러 가지 

들  주었는 , 런 것들  실  수업에 

하게 쓰 다고 하 다. E 사는 여러 가지 연수  

 실  에 하지 못하고 다 어

리게 다고 하 다. 러한  사  과

 프 그램에  체  학습 상 과  연계 

 원  어 타 는 상(Moss & 

Koehler, 2004) 라 할 수 겠다.

E교사 : 여러 가지 연수를 했는데요. 망원경, 

천체관측, 실험연수 받았어요. 연수들

은 도움이 조금 되죠. 애들 갖다 놓

고 실험 몇 번 했는데 좀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구요. 

사들  연수에 해  라는 것  실  수

업에 시킬 수 는  심  연수가 가  

필 하 , 강 식 연수가 닌 사들도 체험하  

울 수 는 내   랐다. 라  

에 한 강 보다는 워크숍  수업시연 등  

통해  사가 새 운 수업   가능  

찰하고, 직  수행해 보는 과  연수가 수업개

에 필수  라고 생각 다( 숙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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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언

 연 에 는 비   수업에  드러

 과학 사  과학 수 지향  보고, 과학

수 지향 에 향    하 다. 

 해  연 에 참여한 과학 사 8  수업  

, 하고, 담, CoRe 질 지 등  통하여 

료  수집하 다. 사들  한 CoRe  수업 

과 에  드러  사  동  그  과학

수 지향  내고, 수집한 료   통하여 

각 사  수지향 에 향    

하 다. 

연  결과, 과학 사들  수지향  크게 동 

지향과 강  지향  었다. 주  지향  

동지향  사들  수  탐 거  비탐

 특  타냈 , 주  지향  강 지향

 사들  수  상  내 달  

특  타냈다. 수업과 에  사들  보여  

수지향  그들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지

향과 다 게 타 도 했다. B, C, G 사들  과

학수업에  상  것  탐 수업 라고 공통

 식하고 었  시간·여건상  (B

사) , 강  시  실험  학생들  개 해에 

합하다는 식(C 사), 학습  낮  해수

 고 (G 사)하여 학생 동 심  탐 는 수업

에 하  어 다고 주 하 다. 한, 수업경험

 누 에 라 사  수지향  변 도 

하 다. 경  에 동 지향 었  E 사는 

수업경험  누 에 학생들과  언어  상

 통한 개 해  시하는 강 지향  변하

다. H 사 역시, 미 주  학생 동  개

해에 도움  지 못한다고 단하여 동지향에  

강 지향  변  경우 다. 는 수업 경험  

통해 사가 각   통해 학습  과

 내  해 식  식하고, 것   

신  수 지향  꾸  었다. 

과학 수 지향에 향    수업경험  

통한  사고, 동료 사  상 , 

경에 한 고 , 학습  수업  연수 경험, 

사 신  미  심  타났다. 그 에

 시간   실험 여건과 같  경에 

한 고 는 다  들과는 달리 사들  과학

수 지향 에  향  미 는 것  

타났다. 과학 수 지향에 가  큰 향   

 수업경험  통한  사고 는 , 수업 

에 한 학습  내  해 도가  사고

 가  한  하 다. 한 사 신

 미  심  사   과학 수지향 

달에 강 한 향    타났 , 과

학에 미  심  는 극   사에게

만 타 는 한  었다. 동료 사  상

 비 공 단원에 한 보  수업 료

 공  수 에  한  어났 , 학

 학원에  수업내 과 직 사가 고  후

 연수내  사들  과학 수지향에   

도움  주었 , 주  과내 지식  에 향

 주는 수  타 , 수업 실 에는 큰 도움  

지 못한 것  타났다. 한편, ·고등학  

학에  수강한 우수한 수업  해에 어 움  겪

었  학습  경험 등  사  강 식 수 

략 에 향   것  타났다.

상  연  결과  보 , 사  과 에  보

편   원리  그  하 보다

는 체  실 상  염 에 고 사  

 사고능  달시킴  사가 직 한 

 스스  해결할 수 도  해  하겠다.  신

 실천  경험에 한 수    할 수 

는 경험  공할 필 가 다. 한, 사들  

신  수업  평가하고  통해 하는  

갖는다 하여도, 사 개   람직한 

과학 수 지향  향  해하는 향  어  

수도 다. 라  동료 사  극  과

 고 다각  도움  실  필 하

다고 하겠다. 한 사  수 지향  수업경험  

통해 얻  것 므  단  후에는 쉽게 변하

지 는  가지고 , 수업 에 걸쳐 

매우 큰 향  미 므  과학 수 지향  

 달  해  프 그램  개 하여 

할 필 가 다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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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   학  비   수

업에  드러  과학 사  수지향과  에 

향    보는 것 었다.  해 

 연 에 참여한 과학 사 8  수업    

하고 담, CoRe 질 지 등  통하여 료  

수집하 다. 수업 과 에  드러  사  동

 그  과학 수 지향  내고, 수집한 

료   통하여 각 사  수지향 에 

향    하 다. 연  결과, 과학 사들

 수지향  크게 동 지향과 강  지향  

었 , 동 지향  다시 탐   비탐

, 강  지향  상  심  내 달 

심  주  었다. 과학 사들  수지향 

에 향    수업경험  통한  사

고, 동료 사  상 , 경에 한 고 , 

학습  수업  연수내 , 사 신  미

 심 었는 , 그 에  수업 경험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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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가  큰 향  주었고, 사 신

 미  심  한 지만  과학

수 지향 에 강 한 향  주었다. 에 

경에 한 고 는 다  들과는 달리 사

들  과학 수 지향 에  향  미

는 것  타났다. 동료 사  상 , 학

 학원에  수업 내   직 사  한 

연수 내  과학 수 지향 에   향

 주었 , 주  과내  지식  에 향  

주는 수  타났다.   

주 어: 과학 수 지향,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