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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윤리적 쟁점들(예: 원자력 발전 폭발사고

로 인한 안전에의 위협, 생명공학발달로 인한 생명 존엄성에 대한 

경시,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쟁점

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과학

교육분야에서도 ‘과학적 소양(functional scientific literacy)의 함양’이

라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Socioscientific issues, 이하 

SSI)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Millar, 2006; Millar & Osborne, 1998;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 OECD, 2004; Zeidler et al., 2005). 

최근 발표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핵심역량 중 하나로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을 포함하 다. 이 역량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새로

운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Ministry of Education, 2015, p. 4)을 의미하는 것으로, SSI 교

육이 지향하는 바와 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학’ 교과 내용 

체계에도 생물 다양성 유지,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 여러 가지 재해⋅
재난,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에 미친 향 등 SSI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SSI 교육과 그 구현 방안, 

SSI 교수와 관련된 교사 전문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SSI 교육의 효과는 과학지식을 비롯하여 문제해결력이나 논증 능

력, 글쓰기 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의 고등사고 능력 함양, 의사소통능

력이나 협업능력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역량이나 인성함양 측면에서

도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Albe, 2008; Chung et al., 2016; Dori, 

Tal, & Tsaushu, 2003; Lee et al., 2013; Sadler & Zeidler, 2005; Tal 

& Hochber, 2003; Tal & Kedmi, 2006; Zohar & Nemet, 2002).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SSI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성과 

자신감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Aikenhead, 2006; Hansen & 

Olson, 1996; Kilinç et al., 2013). Aikenhead(2006)가 지적한 대로, 

교사들은 과학교과를 실생활과 연결 지어 가르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본인 수업에 직접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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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SSI는 그 본성상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이다. 즉, 쟁점 

자체가 순수 과학적인 내용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지식의 

응용적 측면(즉, 기술이나 공학)과 사회⋅정치⋅경제와 같은 인문사

회학적 측면을 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Zeidler & Nichols, 2009). 

따라서, 과학수업에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정답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

야 한다는 암묵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과학교사들은 과학 수업에 가

치나 도덕⋅윤리⋅사회적 측면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불편

하게 여길 수 있다(Cotton, 2006; Cross & Price, 1996; Hansen & 

Olson, 1996; Witz & Lee, 2009). 일부 교사들은 윤리적⋅도덕적 측면

까지 과학수업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한다

(Sadler et al., 2006). 둘째, SSI는 다양한 방안이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SSI 수업에

서는 종종 정답이 없는 논쟁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논쟁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

움을 표현하는 교사도 많다(Forbes & Davis, 2008). 셋째, SSI를 다루

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 토론⋅토의, 

역할극 등의 수업 방식을 운 해야 하는 데 대한 부담감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Lee, Abd-El-Khalick & Choi, 2006). Levinson & Turner

(2001)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토론을 진행할 만큼 본인이 교수 역량을 

지니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 다. 이에, Gray 

& Bryce(2006)는 현직교사들이 생명공학과 관련된 SS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과 관련된 교과지식과 교수방법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 다. 참여한 교사들은 연수 내용 중에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 으나, 생명공학을 둘러

싼 사회⋅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

다. 넷째, SSI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과학 시수의 

부족 및 교육과정 운 의 융통성 부족, 학교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Cross & Price, 1996; Gray & Bryce, 2006; Hestness et al., 2011; 

Mansour, 2010). 이는 보통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교사들이 SSI를 효과적으로 도

입하기 위해서는 SSI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지식, 즉 교과교육학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Forbes & Davis, 2008). 즉, 교사들

이 SSI를 도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분석하고, SSI 

교수를 활발히 수행해온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을 탐색해 봄으로써 

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SSI-PCK의 요소를 논의해보는 것은 SSI 교

수 촉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PCK는 교과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탐구방법이나 교수법

을 요구하는 주제-특이적(domain/topic specific) 특성을 지닌다(Jang 

& Choi, 2010; Kwak & Choi, 2012; Lee et al., 2014; Magnusson 

et al., 1999; Park & Oliver, 2008). 예를 들어, Lee et al.(2014)는 

‘별과 우주’ 단원에 대한 중학교 과학 교사의 주제-특이적 PCK를 

조사하면서, 천문 역은 공간적 사고나 시스템 사고와 같은 실행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PCK

가 요구된다고 설명하 다. 이와 유사하게 Jang & Choi(2010)는 ‘분

자의 운동’ 단원이 추상적인 용어나 미시적⋅형식적 모델을 사용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PCK 탐색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 다. Noh et al.(2011)은 특정 과학 내용이 아닌 과학

재교육 역에서 재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PCK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 으며, Angeli와 Valanides(2009)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 전문성을 위한 

TPCK(Technological PCK)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 다. SSI도 일반적

인 과학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과학교과내용과 구별되는 본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SSI 교수를 위해 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PCK

(SSI-PCK)의 요소들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SSI 교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SSI 도입을 

위한 자료개발과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는 것, 현재 교육과

정에 명시된 교과내용과 연계 짓는 방법, 첨단과학기술 내용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Ekborg et 

al., 2013; Gray & Bryce, 2006; Lee, Abd-El-Khalick & Choi, 2006).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학적 지식들은 교사들이 갖

추어야 할 SSI-PCK 요소의 예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의 SSI 교수를 

돕기 위해 Sadler(2011)는 SSI 교육을 위한 틀(framework for 

SSI-based education)을 4가지 요소(디자인 요소, 학습자 경험, 수업 

환경, 교사 변인)로 제시하 다. 후에, Presley et al.(2013)은 Sadler

(2011)의 틀에서 제시된 4개 요소를 핵심적 측면(core aspects), 교실 

환경(classroom environment), 주변 향(peripheral influences)의 세 

역으로 재구조화하 다. 첫째, 핵심적 측면에는 디자인 요소와 학

습자 경험, 교사 변인이 속한다. 디자인 요소는 SSI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적 측면으로, 주어진 SSI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어떻게 

학생들이 고등사고를 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을 제공할 것인지 등을 

의미한다. 학습자 경험은 SSI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추론이나 논증 및 의사결

정에의 참여, 다양한 입장이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교사 변인은 SSI 교수를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SSI와 관련된 과학지식 

및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 본인의 지식이 부족할 수 있음을 수용하

고 학습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자세, SSI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받아들임,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둘째, 수업 환경은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학생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 협력적 및 상호교류적인 

수업 환경,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등을 포함한다. 셋째, 주변 요인에는 

교사가 SSI 수업을 위한 지원, SSI 수업 자료, 교육과정의 융통성, 

교수⋅학습 방법적 지원,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

하 다. Sadler(2011)와 Presley et al.(2013)가 위의 요소들을 PCK 

개념틀에 근거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SSI-PCK의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SSI-PCK의 요소를 도

출하여 교수실행의 변화를 어려워하는 교사들의 SSI 교수를 촉진하

고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 교육을 위한 교과교육학

적 지식(SSI-PCK)의 요소는 무엇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 법칙과 원리, 이론 중심의 전통적 과학수업에서 과학기술과 사

회를 연계 짓는 확장된 과학수업으로 재구조하고, 강의 중심의 과학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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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본 연구자는 SSI-PCK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SSI-PCK에 대한 논의는 PCK 관련 선행연구의 이론적 틀

(Grossman, 1990; Magnusson et al., 1999; Park & Oliver, 2008; 

Shulman, 1986; Tamir, 1988)에 기초하 다. 과학교사가 갖추어야 

할 PCK 요소들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

어 왔으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들은 1) 과학교수지향, 2) 과학

교과에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지식, 3) 과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4) 과학교수전략에 대한 지식, 5) 과학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 등이다. 

일부 학자들은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Cochran et al., 1993; Hashweh, 

2005; Loughran et al., 2006)을 포함하 으며, Park & Oliver(2008)는 

교사 효능감을 포함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PCK 요소 중에서 SSI 교수 

상황과 관련된 PCK 요소 6개(즉, SSI 교수지향,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 SSI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를 1차적으로 선정하

으며, SSI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 요소의 명칭을 변경하 다. 

SSI-PCK의 요소 및 하위 요소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과학

기술 관련 사회쟁점(socioscientific issues, SSI)’, ‘SSI 교사(SSI 

teachers)’, ‘과학 윤리’, ‘생명윤리(bioethics)’ 등의 주제어로 국내외 

저명 학술지의 학술 논문 약 250여 편을 검색하 다. 이 중 SSI 교사 

인식, SSI 교사 사례 연구, SSI 교수 설계 및 교수법에 관한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 다(Table1 참조). 이 주제어들

은 교사들이 SSI를 도입하기 위해 교사가 어떠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적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

가 등 SSI-PCK 측면에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SI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Forbes & Davis, 2008). 진행되었

던 교사 대상 연구 또한 대부분 그들의 SSI 교수에 대한 인식, 즉 

SSI 교수의 필요성, SSI 교수에 대한 교수 효능감, SSI 교수에 있어 

경험했던 혹은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

다. 이 경우, SSI를 다루어보지 않았거나 경험이 적은 교사를 대상으

로 SSI 교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경우가 많았다(예: Bryce & Gray, 

2004; Cross & Price, 1996; Lee, Abd-El-Khalick & Choi, 2006).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SS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Witz & Lee, 2009). 22명

의 교사를 대상으로 SSI 교수에 대해 물었던 Sadler et al.(2006)에서

도 단지 7명의 교사만이 SSI를 도입해본 경험이 있었다. 분석한 연구 

중 일부(예: Cotton, 2006; Lee & Chang, 2010; Lee & Chung, 2013; 

Lee & Witz, 2009; Reis & Galvao, 2004; Yoo, Choi, & Lee, 2011)에

서만 실제 교사들이 왜 SSI를 다루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 SSI를 가르

치는지, 어떠한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

고 있었다. 또한 소수의 연구들(예: Avargil, Herscovitz, & Dori, 2012; 

Ekborg et al., 2013; Gray & Bryce, 2006)은 교사들에게 SSI 교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후, SSI 교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Gray & Bryce(2006)는 현직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 교수 방법을 함양

하기 위한 1주간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을 운 한 후, 그들의 SSI 교수

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와 유사하게 Ekborg et al.(2013)도 55명

의 과학교사들에게 SSI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SSI 교수법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 다. 그 중 

교수법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보는 연구들(예: Lee, Choi, & Ko, 2015; 

Simonneaux, 2001), SSI 수업 구성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들(예: 

Presley et al., 2013; Sadler, 2011; Zeidler et al., 2011)을 주로 살펴보

았다. 물론, 이외에도 SSI 수업의 효과성이나 SSI 추론의 특성을 탐색

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 

문헌 분석 후, 본 연구자가 십여 년 동안 수행해 왔던 SSI 관련 

연구(e.g. Lee, 2008; Le & Chang, 2010; Lee & Chung, 2013; Lee 

& WItz, 2009; Lee et al., 2006; Witz & Lee, 2009)와 데이터들을 

역 주제 특징 대표 논문 예시

A. SSI 교사 

인식

A.1. 과학 수업에서 가치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의견

 SSI를 다루어본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SSI를 도입해본 교사는 일부에 해당됨.
 대규모 설문조사나 20-3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경우가 많음. 
 SSI 교수목적, SSI 교육의 효과, SSI 교수를 위한 

환경적 여건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Bryce & Gray(2004)
 Cross & Price(1996)
 Lee, Abd-El-Khalick & Choi(2006)
 Kara, Y. (2012)
 Kilinç et al.(2013) 
 Sadler et al.(2006)
 Barrett & Nieswandt(2010)

A.2. SSI 교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A.3. SSI 교수가 어려운 요인에 

대한 인식

B. SSI 교사 

사례 연구

B.1. SSI 교수 경험이 많은 교사의 

사례연구

 SSI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사가 적어 사례연구가 

많지 않음.
 SSI 관련 연수나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한 후, 

교사들의 SSI 교수에 대한 인식이나 어려움 등을 

조사함.
 개별 교사의 SSI 교수지향, SSI 교수방법 및 특징, 

교육과정과의 연계, 학생들에 대한 이해 등이 제시되어 

있음.

 Cotton(2006)
 Lee & Chang(2010)
 Lee & Witz(2009)
 Reis & Galvao(2004)
 Avargil et al.(2012)
 Ekborg et al.(2013)
 Gray & Bryce(2006)

B.2. SSI 교수 경험을 제공한 후의 

사례연구

C. SSI 교수 

설계 및 

교수법 

C.1. SSI 교수 설계 방법  교수 설계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특히,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논증 부분에 제한되어 있음.

 SSI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음.
 SSI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 교수법에 대해 

소개함.

 Presley et al.(2013)
 Sadler(2011)
 Zeidler et al.(2011)
 Lee, Choi, & Ko(2015)
 Simonneaux(2001)
 Agell et al.(2014)

C.2. SSI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수법의 탐색

Table 1. Representative research on SSI teaching and teachers



Lee

542

재해석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자는 SSI 분야 연구를 수행해오면

서, SSI 관련 과학교사 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해 오면서, 또 예비교사

들에게 SSI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SSI 교수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 으며, SS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교사들과 함께 연구를 수

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 편의 SSI 관련 연구를 발표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그동안 수행했던 SSI 연구 논문

들과 데이터를 SSI-PCK의 6가지 요소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각 요소

들에 속한 하위 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다(연구 결과에 수집한 사례의 일부를 제시하 음). 예를 

들어, SSI 교수지향의 경우 SSI를 가르치는 교사의 사례 연구(Avargil 

et al., 2012; Cotton, 2006; Ekborg et al., 2013; Lee & Chang, 2010; 

Lee & Witz, 2009; Reis & Galvao, 2004)에서 제시된 교사들이 나타

내는 교수지향을 본 연구의 SSI 교수지향 하위 요소들이 충분히 포함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 다. 각 역에 대한 검토 후 도출된 SSI-PCK 

요소는 SSI 연구에 전문성을 지닌 학자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1차적으로 도출한 요소들과 비교하여 일부 용어나 의미가 변경된 부

분도 있으나, 전문가와 각 요소별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하 다. 

Ⅲ. SSI 교육을 위한 교과교육학 지식(SSI-PCK)의 요소

본 연구에서는 SSI-PCK의 요소를 Figure1과 같이 SSI 교수지향, 

SSI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 SSI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의 

여섯 개로 제시하 다. 

1. SSI 교수지향(Orientation for Teaching SSI, OTS)

SSI 교수지향(OTS)은 교사가 SSI를 수업에 도입하는 목적 및 목표

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PCK 형성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소이

다(Lee & Chang, 2010; Lee & Witz, 2009). PCK 관련 선행 연구에서 

교수지향이 교사의 교수 전략의 선택, 교수⋅학습 자료의 조직 및 

구성, 학생들 학습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Grossman, 1990; Magnusson et al., 1999; Park 

& Oliver, 2008), SSI 맥락에서도 교수지향은 SSI-PCK의 여러 요소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SI를 도입하는 교사들의 사례 

연구(예: Lee, 2008; Lee & Chang, 2010; Lee & Witz, 2009)를 살펴보

면, 교사 개인의 관련 경험, 신념, 가치관, 교육 철학은 SSI 교수지향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 SSI 교수에 자연스럽게 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Lee & Witz, 2009; Witz & Lee, 2009). 

본 연구에서는 Magnusson et al.(1999)이 과학 교수와 관련하여 

9개의 교수지향을 제시한 것과 같이, SSI 교사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SSI 교수지향을 크게 여섯 가지(학생 중심 활

동, 지식과 고등사고능력, 실생활과의 연결, 과학 및 기술의 본성, 시

민 역량과 인성, 사회적 실천)로 분류하 다. 이는 Lee & Chang(2010)

의 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이들은 SSI 교수 경험이 많은 

교사 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SSI에 관한 실천적 지식을 탐색하여 교

사들의 교수 목표가 교수 방법에 큰 향을 미침을 알아내었다. 그리

고 그 교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 다. 하나는 SSI 자체의 

본성보다는 SSI 도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경우(teaching oriented teachers)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SSI 자체가 교사들이 SSI를 다루는 큰 동기로서 작용한 경우

(SSI-oriented)이다. Table2에서 제시한 6개의 교수지향 중 학생 중심 

활동(A), 지식과 고등사고능력(B), 실생활과의 연결(C)은 전자에, 과

학 및 기술의 본성(D), 시민 역량과 인성(E), 사회적 실천(F)은 후자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PCK 연구에서와 같이, 두 

개 이상의 SSI 교수지향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Figure 1. Six SSI-PCK components and thei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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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richsen & Dana, 2005).

첫째, 학생 중심 활동(A) 교수지향은 SSI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가 

SSI 자체보다는 학생들의 과학수업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

기 위해서이다. 즉, SSI에 내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본성에 대한 관

심 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수업(예: 토의, 토론, 

역할극 등)을 운 하기 위한 하나의 교수적 도구나 맥락으로 SSI를 

활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SSI를 도입하는 많은 교사들이 

이 교수지향을 보인다(Yoo, Choi, & Lee, 2011). 둘째, 지식과 고등사

고능력(B) 교수지향을 지닌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학적 지식과 문제해

결력, 의사결정 능력, 논증 능력, 자료 수집 및 해석 능력 등을 함양하

기 위한 목적으로 SSI를 활용한다. 이 교수지향의 교사들 또한 학생 

중심 활동 교수지향과 마찬가지로 SSI를 교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과학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고등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다 SSI 문제 상황

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게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요한다. 셋째, 실생활과의 연결(C) 교수지향은 SSI가 과

학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도

입하는 경우이다. 즉, SSI에 대해 논의하면서 과학-기술-사회가 어떻

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 교수지향을 

지닌 교사의 SSI 수업에서는 SSI가 지닌 도덕적⋅윤리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STS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과학 및 기술의 본성(D) 교수지향이다. 이 교수지향을 갖고 있는 교사

들은 학생들이 SSI를 통해서 과학과 기술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SSI를 통해 과학지식의 사회적 형성과정, 과학자 

집단의 특성, 과학 연구 과정의 사회적 측면, 기술의 다양한 본성 등에 

대해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Nuangchalerm(2009)에 따르면 적지 않은 

수의 교사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이 교수지향을 갖고 있다. 

다섯째, 시민 역량과 인성(E) 교수지향이다. 이 교수지향을 지닌 교사

들은 학생들이 SSI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

어야 할 역량(예: 사회문제에의 관심, 관련된 담화에의 참여, 과학적 

소양 등)과 인성(예: 윤리적 판단,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과학기술

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인식 등)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F) 교수지향이다. 이 교수지향을 지닌 교사들은 학생들

이 SSI 수업을 통해 과학기술의 본성을 이해하고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 행동(activism)을 독려한다. 

교사들의 SSI 교수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섯 가지의 SSI 교수지향이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Lee & Chang(2010) 연구의 Amber나 

Abby는 SSI 맥락이 학생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SSI 수업을 운 한다. 이들에게 과학 수업은 단순히 과학개념

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소재를 실생활에 적용도 해보고, 

과학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수업이 되길 바란다. 즉, 학생 중심 

활동(A)과 실생활과의 연결(C) 교수지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Lee

(2008)의 Jenna는 과학기술이 지닌 본성을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알아야 된다는 신념에 기반하여 SSI를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한다. 즉, 과학 및 기술의 본성

(D), 시민 역량과 인성(E), 사회적 실천(F) 교수지향을 지닌다. Lee 

& Witz(2009)의 Jeff는 AP 생물학을 가르치면서 과학 분야를 지망하

는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과학연구의 

본성(경제⋅사회⋅정치적 측면의 개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

으로 SSI를 도입하여 지식과 고등사고능력(B)과 과학 및 기술의 본성

(D) 교수지향을 나타낸다. Reis & Galvao(2004)의 Madalena는 학생

들이 SSI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시민 역량과 

인성(E) 교수지향이 잘 드러났다. 이에 반해 Rita는 과학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실생활과의 연결(C) 교수지향

을 보 다. 

SSI 교수지향(OTS) SSI 교수의 목적 SSI 교수의 특징

A. 학생 중심 활동

Activity-driven
과학수업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생 중심적인 과학수업을 구성함.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활동(예: 토의, 토론, 역할극 등)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수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임.

B. 지식과 고등사고능력

Knowledge and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주제와 관련된 과학지식과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논증 능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함양함.

학생들은 SSI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수집/평가하며, 담화를 통해 해결책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함. 

C. 실생활과의 연결

Application of science in 
everyday life

과학이 응용되는 사례나 사회와의 관련성을 

보여줌.
교사는 수업시간에 배운 과학 내용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사례를 제시해줌.

D. 과학 및 기술의 본성

Na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본성(예: 
가치 적재성, 양면성 등)에 대한 이해를 

함양함.

학생들이 SSI를 통해 과학지식의 사회적 형성과정, 과학자 집단의 특성, 
과학 연구 과정의 사회적 측면, 기술의 다양한 본성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거나, 이에 초점을 둔 토의를 진행함.

E. 시민 역량과 인성

Citizenship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예: 
사회문제에의 관심, 관련된 담화에의 참여, 
과학적 소양 등)과 인성(예: 윤리적 태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등)을 함양함.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SSI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함. 시민으로서 스스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반성적 기회를 제공함.

F. 사회적 실천

Activism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한 SSI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및 참여를 독려함.
학생들이 SSI에 대한 토의⋅토론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예: 환경 운동에의 

참여, 청소년 패널 참여 등)를 제공함. 

Table 2. Sub-components of Orientation for Teaching SS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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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Teaching SSI, KIS)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KIS)은 SSI 수업을 운 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론적 지식을 의미한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과학수업과는 달리, SSI 수업에서는 다양한 방안이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다루며, SSI를 둘러싼 사회⋅윤

리적⋅도덕적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함께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러한 이유로, Zeidler et al.(2011)은 SSI 수업을 위해서 과학 수업의 

“본질적 재구조화(deep restructuring)”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즉, 교사는 SSI의 본성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을 운 하

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Lee et al.(2006)은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SSI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는데, 그 중 “SSI

를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SSI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데 자신이 있다,” “나는 내 학생들에게 SSI

에 대해 가르칠 만큼 지식을 갖고 있다”는 문항에 3점 이하(5점 만점)

로 낮게 응답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

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 요소를 제시하 다(Table3 참조).

첫째, SSI 수업 설계에 대한 지식은 SSI의 특성(예: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 다양한 관점의 존재, 윤리적⋅도덕적 가치판단의 요구 등)

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문제 상황을 선정하고, 수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 Zeidler, Applebaum & Sadler(2011)는 SSI 

수업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템플릿을 제시하 다. 이 템플릿에

도 SSI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 문제 상황의 도입,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에 도전적인 질문의 제시, 관련

된 과학 지식의 제시, 소그룹 활동의 계획 등이 특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STS 수업과 달리, 과학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도덕적⋅
사회적 측면이 잘 드러나도록 문제 상황을 구성하고, 활동을 계획하

는 것, 학생들이 고등사고능력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Hughes(2000)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SSI 수업을 계획하고 운

하면서 과학지식에 초점을 두고 사회⋅도덕적 측면을 다루는 부분을 

배제시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SSI 교수전략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의 SSI 

추론(Socioscientific Reasoning)(예: 다양한 관점과 복잡성에 대한 이

해, 윤리적⋅사회적 측면의 내포, 자료와 근거 및 논점에 회의적 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질문 제기 및 탐색 등)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적 교수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SSI 교수법은 대부분 토의⋅토론활

동, 역할극, 사례 조사 등이다(Cho & Choi, 1998; Simmonneaux, 

2001). 그러나 최근 들어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화되어, 시민 합

의 회의, 학교 밖 체험 활동, 월드 카페 등의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어진 SSI의 특성에 따라서 의사결정 수업 외에 다양한 사례를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발산적으로 제시해보는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

도 있다(Lee, Choi, & Ko, 2014). 

셋째, 협력적 수업 환경 조성 지식은 학생들의 SSI에 대해 자유롭

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협력적 담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Presley et al.(2013)은 SSI 수업을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

는 기대, 서로 협력적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 학생간, 학생-

교사간 서로 존중하는 태도,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등을 제안하 다. Lee, Choi & Ko(2014)는 집단지성

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 는데, 이를 위해 SSI 문제 해결

을 위한 공유된 가치나 신념을 확인하고, 개인이 독립적인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다양한 지식과 기술 및 관점이 

집중되고 공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 다. 

3.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Curriculum, KC)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KC)은 SSI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연

계성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SSI를 도입함에 있어 과학교

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끊임없이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SSI는 

쟁점 자체가 순수 과학적인 내용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공

학이나 사회⋅정치⋅경제와 같은 인문사회학적 측면을 포함하기 때

문에 타교과의 연관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하위 요소를 제시하

다(Table3 참조).

첫째, 과학교육과정과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성에 관한 지식은 교

사가 SSI와 관련된 과학지식과 역량을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과정과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많은 교사들이 

SSI를 가르치고자 할 때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되면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Lee et al., 2006). 이는 보통 수평적 연계성을 의미하며, SSI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내용지식에 대한 탐색이라 할 수 

있다. SSI 관련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들(예: 유전자조작,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위험한 화학물질 등) 또한 교육과정과 연

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SSI가 주로 첨단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정 학년의 과학 교과내용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SSI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과학교육과정의 

수직적 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교육과정

에 대한 수평적/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SSI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하고, 과학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면서 SSI를 도입하

는데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타교과와의 연계성에 관한 지식은 SSI 수업이 과학교과 외의 

타교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Yoo, 

Choi &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교과 외에 사회나 윤리 교사

들도 교과의 특성에 맞게 SSI(예: 유전자조작, 생명윤리 등)를 다루고 

있다. 동일한 주제를 도입하더라도 사회 교사는 SSI와 관련된 과학지

식에 대한 이해보다 과학이 지닌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나 SSI에 

내재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초점을 두며, 윤리교사는 SSI에 대한 가치

판단능력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기술교과에서는 SSI와 관련된 첨단 기술에 대한 

소개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여러 교과와 융합된 통합적 접근이 

오히려 SSI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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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Students’ 

Engagement in SSI, KSE)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KSE)은 SSI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의 특성 및 학습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효과적인 SSI 교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SSI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인지적⋅심리적⋅도덕적 

발달과정에 따라 SSI 수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SSI에 대한 학생들

의 비형식 추론과정의 특성 등은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제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SSI 교수⋅학습 전략을 구성하는데 매우 큰 향을 미친다. 이

에, 학생들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 다(Table4 참조).

첫째, 학생의 SSI 학습 경험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SSI 수업을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 (혹은 학습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Presley et al.(2013)도 SSI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포함하 다. 학생

들이 SSI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은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근거기반 논증과 같은 고등사고능력에 대한 훈련, 주어진 SSI와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과정, 다양한 윤리적 입장에 대한 직면과 

가치갈등 등이 포함된다. 교사는 이와 같은 학습 경험이 충분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SSI 학습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SSI 수업에서 겪는 심리적, 도덕적, 인지적 어려움(예: 관련 과학지식

의 부족이나 잘못된 개념, 도덕⋅윤리적 가치관의 충돌,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이나 조정 기술의 부족 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일반 

과학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과학학습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오

개념에 대해 교사가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Magnusson et al., 1999), SSI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SI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학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

로 첨단 과학기술은 교과서 내용보다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

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생명공학 주제

를 다룰 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여 갈등을 겪기도 하고

(Sadler & Zeidler, 2004),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 속에서 자신

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Chang & Lee, 2010; 

Dreyfus & Roth, 1991; Ratcliffe, 1997). 또한 일부 학생들은 의사결정

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의견

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Chang & 

Lee, 2010). 

셋째, SSI 추론의 특성은 학생들의 SSI에 대한 비형식 추론과정에

서 드러나는 특성(예: 특정 가치에 편중된 의사결정, 상반된 자료

(discrepant data)에 대한 처리 등)과 SSI 비형식 추론에 향을 미치는 

요인(예: 과학 지식, 도덕성, 개인의 경험, 선호도, SSI 맥락, 문화 등)

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일부 과학교사들은 SSI 담화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나 감정이 개입된 추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불편

함을 느낀다. Sadler et al.(2006)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SSI 

추론은 근거에 기반하여 진행되기도 하지만, 돌봄의 감정이나 직관적 

추론의 형태도 보인다. 또한 심리학 분야 연구 결과에 따르면, SSI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또는 불안, 

공포, 두려움 등의 정서가 지각과 의사결정에 향을 주기도 한다

(Finucane et al., 2000; Loewenstein et al., 2001). 일반인은 전문가에 

비해 위험 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수치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

났을 경우나,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정적인 몰입을 하거나 주관

적인 해석을 내리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Savadori et al., 2004; 

Setbon et al., 2005). SSI 추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사가 SSI 

수업에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력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5. SSI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Assessment of 

SSI Learning, KAS)

과학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KAS)은 Tamir(1988)가 평가 역에 

요소 하위요소 설명

2.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

(KIS)

2.1. SSI 수업 설계

SSI lesson design
SSI의 본성(예: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련성, 다양한 관점의 존재, 
윤리적⋅도덕적 가치판단의 요구 등)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문제 상황을 선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 지식

2.2. SSI 교수전략의 선택과 활용 

Utilizing progressive instructional 
strategies

학생들의 SSI 추론(Socioscientific Reasoning)(예: 다양한 관점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 
윤리적⋅사회적 측면의 내포, 자료와 근거 및 논점에 회의적 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질문 제기 및 탐색 등)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는데 적합한 학생 중심적 교수전략, 즉 토의, 
토론, 역할극, 사례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2.3. 협력적 수업 환경 조성

Constructing collaborative 
classroom cultures

학생들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협력적 

담화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지식 

3.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KC)

3.1. 과학교육과정과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성

Connection to science 
curriculum(horizontal /vertical)

SSI와 관련된 과학지식과 역량을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과정과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식

3.2. 타교과와의 연계성

Connection to other subject matters
SSI 수업이 과학교과 외의 타교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

Table 3. Sub-components of KIS and KC



Lee

546

대한 지식과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PCK의 주요 요소

로 언급하 으며, Magnusson et al.(1999)와 Park & Oliver(2008)도 

유사하게 개념화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이 틀에 기반하여 SSI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을 정의하 다. 사실, SSI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SSI를 수업에 도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

나, 아직까지 SSI 수업에서 어떤 평가 방법이 보다 적합하며, 어떠한 

역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직까지 주요한 학습 평가의 대상이 될 만큼 교사들

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도입

한다 하더라도, 교사들은 SSI 수업을 일반 과학 수업과 다른 ‘특별한 

수업’으로 인지해서 평가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Ekborg et al., 2013). 그러나, 일반적인 과학 학습에 대한 평가에 

비해 SSI 수업에서는 어떠한 역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

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 다.

첫째, 평가 역에 대한 지식이다. 과학학습의 경우 주된 평가의 

초점은 과학 지식, 탐구기술(역량), 태도적 측면이다. SSI 수업에도 

일반 과학수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평가 역이 다소 확장될 수 

있다. 우선 지식적 측면에서 관련된 과학 지식을 습득하 는가에 관

한 부분 외에도 과학과 기술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포함될 수 있다. 

SSI 수업에서의 지식은 교과서적 지식 외에 과학기술의 본성에 대한 

지식(예: 과학기술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과학기술의 양면성, 과학

기술의 맥락 의존성, 가치 적재적 의사결정 등)(Lee & Lee, 2016)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탐구기술면에서도 실험실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술을 넘어, 근거 기반 논증, 정보 수집 및 해석, 자료

의 시각화,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량이 평가될 수 

있다(Avargil, Herscovitz, & Dori, 2012; Lee, Choi, & Ko, 2015). 

SSI 수업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인성을 함양하고 문제 해결에의 실천

적 의지를 보이는가 또한 평가의 역이 될 수 있다(Lee et al., 2012, 

2013).

둘째,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은 SSI 학습 평가의 다양한 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일반적

인 과학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SSI 학습에서도 학생의 결과물(예: 

글쓰기, 포스터, 보고서 등)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예: 논증, 토의⋅
토론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hristenson & Rundgren(2014)는 학생들의 SSI(GMO 이

슈)에 대한 논증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틀과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Learning Context, KLC)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KLC)은 SSI 교수를 위한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이다.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을 주요 PCK 요소로 포함시킨 선행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다(Hashweh, 2005; Loughran et al., 2006). 하지

만, SSI 교수에서 환경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SSI를 수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 학생과 

동료 과학교사 및 학교 관리자, 학부모의 인식을 고려한다(Presley 

et al., 2013). 그리고 교사가 속해 있는 교실 및 학교 문화(예: 입시 

위주의 과학 학습의 진행), SSI 교수에 대한 학교 지원 시스템(예: 

도서관, 웹 리소스, 컴퓨터 및 기자재 활용 등) 등에 대해 탐색하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SSI 교수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나아가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즉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SSI에 

대한 민감성 및 인식, 지역사회 리소스(예: 지역 도서관, 관련 기관 

등)의 활용 및 지원 시스템 등도 교사가 SSI 수업을 도입할 때 인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 요소를 제시하 다(Table4 참조). 

첫째, SSI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환경에 관한 지식이다. 언제, 어디

서, 어떠한 맥락에서 SSI 도입해서 가르치느냐에 따라 수업의 방식과 

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수업 내에서의 규칙도 달라질 수 

요소 하위요소 설명

4.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

(KSL)

4.1. 학생의 SSI 학습 경험

Learner experiences in SSI learning
학생들이 SSI 수업을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 혹은 학습할 수 있는 경험(예: 고등사고능력에 

대한 훈련,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평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조율 등)에 대한 지식

4.2. SSI 학습 시 겪는 어려움

Difficulties in SSI learning
학생들이 SSI 수업에서 겪는 심리적, 도덕적, 인지적 어려움(예: 관련 과학지식의 부족이나 

잘못된 개념, 도덕⋅윤리적 가치관의 충돌,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이나 조정 기술의 부족 

등)에 대한 지식

4.3. SSI 추론의 특성

SSI reasoning patterns
학생들의 SSI에 대한 비형식 추론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예: 특정 가치에 편중된 의사결정, 
상반된 자료(discrepant data)에 대한 처리 등)과 SSI 비형식 추론에 향을 미치는 요인(예: 
과학 지식, 도덕성, 개인의 경험, 선호도, SSI 맥락, 문화 등)에 대한 지식

5. SSI 학습 평가에 

관한 지식

(KAS)

5.1. 평가 역

Dimensions of SSI Learning to assess
SSI 교수의 목적이 지식이나 사고 역량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인성, 실천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평가에 반 할 수 있는 지식

5.2. 평가 방법

Methods of assessing SSI learning
SSI 학습 평가의 다양한 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

6.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

(KLC)

6.1. 교실 환경

Classrooms
SSI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과학 수업 분위기, 그리고 SSI 교수를 위한 교실 설비나 

리소스(예: 컴퓨터, 인터넷, 관련 서적 등)에 대한 지식

6.2. 학교 환경

Schools
SSI 교수에 대한 동료 과학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인식, 학교 문화, 그리고 SSI 교수에 대한 

학교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

6.3. 지역사회 환경

Community and society
SSI 교수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인식, 지역사회 문화 및 SSI 교수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

Table 4. Sub-components of KSL, KAS, and K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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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deland et al., 2011; Lee & Chung, 2013). 예를 들어, SSI를 

정규 과학수업에 다루는지, 방과후나 동아리 활동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수업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규 과학수업은 객관적 과학

적 사실이나 이론을 다루어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Oulton et al., 

2004). 이에 Lee & Chung(2013)은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적용하여 

SSI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서의 교수활동을 분석하기도 하 다. 

둘째, 학교 환경에 대한 지식으로 SSI 교수에 대한 동료 과학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인식, 학교 문화, 그리고 SSI 교수를 위한 학교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많은 과학교사들이 SSI 주제

를 다룰 때, 동일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장 등이 본인이 시도하

는 SSI 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을 하는 경우

가 많다. 입시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교 분위기에 SSI 수업이 

다소 덜 부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Lee et al., 2006). 뿐만 아니

라 학교 내의 컴퓨터실의 활용, 도서관 활용 등이 원활한 경우, 타 

교과교사들과의 협업이 용이한 분위기, 교사학습공동체의 운 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 등이 교사의 SSI에 

대해 촉진시킬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환경적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SSI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으로 SSI 교수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인식, 지역사회 문화 및 SSI 교수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SSI 수업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진행될 때 실천의 의미가 강조된 SSI 수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Roth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들(Roth, 2003; Roth & Lee, 2004)을 보면 지역의 

하천이나 자연 환경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

고 있는 문제들을 도입할 경우, 학생들은 보다 친숙하게 문제에 몰입

할 수 있다.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시설,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다 효과적인 SSI 수업 방법이 될 수 있다. 

Ⅳ. 과학교사 교육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과학교사들이 SS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서 시작하 다. 2015 개정 과학과 교

육과정에서도 SSI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기술 사회의 급속한 변화도 SSI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교사들의 SSI 교수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

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SSI-PCK에 대한 

논의는 그 방안 마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기존의 PCK틀을 유지하면서 

SSI 교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여섯 개의 요소와 각각의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SSI-PCK의 특징 중 하나는 SSI 교수지향이다. 

Magnusson et al.(1999)이 나열한 과학수업에서의 9개 교수지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교사들은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SI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SSI를 다루는 교사들이 적음을 고려해볼 

때, SSI를 도입하는 교사들은 나름대로의 교수지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SSI 교수지향은 다른 SSI-PCK 요소들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Lee & Witz, 2009; Reis & Galvao, 2004).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SSI 수업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이나 SSI 수업 효과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SSI-PCK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의 학습에 관한 지식도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SSI 수업에서의 경험과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써 보다 효과적인 SSI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

진다.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SSI를 기존의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의 SSI 

학습 평가에 관한 지식과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

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지만, 입시 위주의 학교 교실 상황에

서 교사가 SSI 학습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SSI 교수의 목적을 달성하

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SSI-PCK의 요소들은 문헌 분석과 연구자의 

제한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PCK 분야에서는 교사들의 PCK 

수준이나 PCK 요인간의 관계를 탐색하거나(예: Cohen & Yarden, 

2009; Veal & Kubasko, 2003), 교사 교육이나 현장 경험을 통해 PCK

가 발달되어 나가는 과정을 탐색한 연구들(예: Ko et al., 2009; Lee 

et al., 2014)이 다수 보고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교사들이 SSI 교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SSI 교수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Friedrichsen, Van Driel & 

Abell(2011), Abell(2008), Park & Chen(2012)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SSI-PCK의 각 요소들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이 어

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Cohen과 Yarden(2009)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교수전략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밝혔으며, 

Veal과 Kubasko(2003)는 다른 교수 지향을 가진 교사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보여주었다. 또한 교

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수전략의 지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Brown, Friedrichsen, & Abell, 2009; De Jong, Van Driel, & 

Verloop, 2005). 이와 같이 SSI-PCK 요소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탐색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적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SI 교수 성공 경험이 많은 교사의 

SSI-PCK 연구도 추후 수행될 필요가 있다. SSI 교수 경험이 많은 

교사와 처음 도입을 시도하는 교사의 SSI-PCK를 비교⋅분석함으로

써, 교사들의 SSI-PCK를 함양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SSI 교수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경험이 적은 교사들에 비해 SSI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이나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식을 상당 수준으로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하는데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Lee 

& Chang, 2010), 이 요소간의 연결고리가 다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SSI-PCK 요소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SSI 교수를 촉진하고 그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원

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교사들은 SSI와 관련

된 연수를 받은 후에도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것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Gray & Bryce,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SSI-PCK 요소는 교사교육 담당자가 교

사의 SSI 교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나 컨설팅을 계획할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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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사들이 과학 법칙과 원리, 이론 중심의 전통적 과학수

업에서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계 짓는 확장된 과학수업으로 재구조화

하고, 강의 중심의 과학수업에서 보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법을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사들의 SSI 교수를 돕기 위해 SSI 교수를 위한 PCK 

요소를 도출하여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PCK의 틀 내에서 SSI 교수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SSI-PCK

의 요소를 도출하 고, 관련 선행 연구 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그 타당

성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 SSI-PCK에는 6개 주요 요소, 즉 SSI 

교수지향,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 SSI 학습 평가에 관한 지식,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이 도출되었다. 첫째, SSI 교수지향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SSI를 

가르치는 목적 및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 중심 활동, 지식과 

고등사고능력, 실생활과의 연결, 과학 및 기술의 본성, 시민역량 및 

인성, 사회적 실천의 6가지 하위 요소들이 있다. 둘째, SSI 교수 방법

에 관한 지식은 SSI 수업을 운 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론적 

지식을 의미하며, SSI 수업 설계, 진보적 교수전략, 협력적 수업 환경 

조성의 3가지 하위 요소들이 있다. 셋째,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은 SSI

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과학

교육과정과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성, 타교과와의 연계성의 2가지 하

위 요소들을 포함한다. 넷째,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은 SSI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 및 학습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SSI 

학습 경험, SSI 학습 시 겪는 어려움, SSI 추론의 특성에 관한 지식의 

3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SSI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은 SSI 수업에서는 어떠한 역에 평가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식으로, 평가 역과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은 SSI 교수를 위한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으로, 교실 환경, 

학교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의 3가지 하위 요소들이 있다. 본 연구는 

SSI를 도입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 교과교육학 지식, 과학교사, 
SSI 교수, SS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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