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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of science classes experienced by 
newly appoint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erms of science content knowledge and teaching method,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ir effective adaptation. We recorded science lessons conducted 
by 3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less than 5 years experience and also analyzed their 
classes and interview materia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ifficulties that they experienced in 
science content knowledge was the possession of scientific errors or misconceptions, the lack of 
awareness and confidence in scientific concepts and principles, and the possession of negative concept 
about learning materials. Second, difficulties that they experienced in teaching method was the absence 
of reorganization of the textbook contents, using closed questions, one-sided instructions and 
explanations by teacher, the application of incomplete analogy,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experiment activities. The implication from this study is that beginning teachers need to be provided 
with curriculum oriented in experiment at teachers college and to participate in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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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직에 처음 입문하는 초임교사 시기에는 대학에
서 배운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수업에 직접 적
용해 보게 되며, 이 때 부딪치게 되는 초기 경험과 
다양한 어려움은 이후의 교사 생활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Mewborn, 1999; Park et al., 
2005).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과학수업에 대한 지식
과 기술을 점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
치나 배려 없이 교직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경력교
사들과 똑같이 수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초임교사들은 가르칠 내용 
범위를 결정하고 수업 방법을 구상하며, 자료를 준
비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과 같이 교과 
지도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막막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바쁜 학교 일상 속에서 자
신이 실행한 수업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 보거나, 
동료교사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형식적인 피드백
을 받을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임용되기 전까지 학습해 온 이상
과 교실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수업 기술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당혹감을 느끼고, 많은 시
행착오를 겪으며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질 수
도 있다(Park et al., 1998). 

초임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직면
하게 되는 고민은 ‘과학내용지식을 어떻게 오류없
이 정확하게 다룰 것인가’와 ‘과학을 어떻게 효과적
으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며(Yu et al., 2006), 
이는 ‘특정 내용을 특정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으로 
정의(Shulman, 1986)하고 있는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PCK는 교과내용지식과 교수법적 지식의 결합을 
의미하며(Loughran et al., 2004), 하위 구성 요소
와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견해 차이
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과내용지식, 교수에 대
한 신념,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교육평가에 관한 지식 등의 
6가지 요소를 포함한다(Cho & Ko, 2008; Noh et 

al., 2011; Park & Oliver, 2008). 이중 학습 내용
을 의미하는 ‘교과내용지식’과 교수방법과 관련 있
는 ‘교수전략 지식’은 성공적인 과학수업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과내용지식은 과학교과 내용 전반에 대한 지식
을 의미한다. Appleton & Kint(1999)에 의하면 미
국 내 상당수 초등교사들이 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고 과학을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데, 이는 사실과 개념을 포함하는 과학 내용
지식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여러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화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의 내용 지식을 충분히 획득하기는 어려운 일
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경우에
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과학내용지식에 대한 확신
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임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교사가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게 이
해하고 있으면 이를 배운 학생 또한 오개념을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가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Lee & Lim, 1997).

교수전략 혹은 교수방법 지식은 교수 방법적 측
면에서 교사가 과학교과 내용을 가르칠 때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용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 동안의 
초등학교 과학수업이 주로 교과서에 의존하고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효율적이지 못한 교수 방법의 
적용은 학습자의 탐구에 대한 호기심을 방해하고, 
과학과 다른 교과영역과의 연계를 저해할 수 있다
(Bybee, 1993). 이에 비해 과학 교수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은 교사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Czerniak & Shriver, 1994)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며, 교사
와 학생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et al., 2004 ; Fosnot, 
1988). 따라서 초임교사가 수행하는 과학수업의 어
려움에 대한 탐색은 이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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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구분

교직
경력

학부 
심화전공 성별 지도

학년 수업 단원 및 차시

A 1년 초등수학교육 여 4학년 모습을 바꾸는 물(6차시)

B 3년 초등영어교육 여 5학년 작은 생물의 세계(7차시)

C 3년 초등교육 여 6학년 날씨의 변화(5차시)/생태계와 환경(2차시)

Table 1. Beginning teachers’ background factors and lesson units

그동안 초임교사 혹은 예비교사들이 과학수업을 
진행할 때 접하게 되는 수업의 어려움이나 원인, 
그리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중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로는 초임교사의 수업담화와 내러티브 분석(Yu 
et al., 2006), 초임 과학교사 수업 코티칭 방안
(Han, 2010), 초임 과학교사를 지원을 위한 멘토링
의 적용(Kwak, 2011), 초임 과학교사의 수업 불안 
실태 및 전문성 발달 노력(Jeon et al., 2009) 등의 
사례가 있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초
등 현직교사 혹은 예비교사들이 과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Lee et al., 2007; Yoon, 2004), 초임 초등
교사의 과학수업 불안 실태 분석(Nam & Kim, 
2012), 예비교사들에 대한 수업 컨설팅의 적용
(Park & Noh,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관련 연
구의 대부분은 과학수업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수업 이외의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위주의 연구로 진행함으로써 
수업이라는 과정과 결과에서 겪는 어려움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교
사 전문성 신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
로서 ‘과학교과 내용지식’과 ‘과학교수방법’의 측면
에서 이들의 수업 특성을 면 히 탐색해 봄으로써 
초임교사들의 초기 적응과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
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Huberman(1989)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달 단계는 직전교사, 초임교사, 발전교사, 실제교
사, 숙련교사 등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초임교사 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임용된 
때부터 1-5년 정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Stanbury & Zimmerman, 2000). 따라서 이
에 준하여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
력 5년 미만의 초임교사들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
를 이해하고 수업 공개와 녹화에 동의한 3명을 연
구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을 선정할 때 지도 학년, 
교대에서의 심화 전공 등과 같은 배경적 요소는 될 
수 있는 한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 초임
교사들의 구성과 배경적 요인, 그리고 이들이 수업
한 단원과 차시는 Table 1과 같다.

2. 수업 관찰 및 방법

수업 실행 전 해당 교사로부터 수업할 단원에 대
한 차시별 수업 계획서를 전달받은 다음, 수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는 주로 수업의 
내용과 흐름에 대해 수업자의 진술을 듣는 중심으
로 진행하였고, 연구자에 의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
여 수업 내용이나 방향, 과정 등과 같이 수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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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언하
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실제 수업 시에는 수업 관찰과 분석을 위해 관찰 
노트 및 기록지,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지참하였다. 
교실 혹은 과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의 전 과정
을 촬영하고 기록하였으며, 교사 개인에게 녹음기를 
지니도록 하여 개별 녹음을 진행하였다. 이후 녹화된 
수업 동영상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전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수업에 활용된 자료들
을 제출받아 해당 수업과 관련된 직・간접적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업 중 관찰되었던 관심 행동이나 의
문에 대해서는 수업이 끝난 후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수업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수업 전사내용과 연구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 결과
는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현장 교사 4인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에서 수업 상황에 따라 우선 ‘과학내
용 지식’과 ‘교수방법’ 측면의 어려움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적인 하위 범주로 유목화하여 이들이 
겪은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업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달
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동영상과 전사본을 함
께 탐색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구성원들 중 한 사람
이 개별 장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한 논
의를 진행시켜 초임교사가 겪는 어려움의 관점을 구
분하고, 이를 하위 범주로 분류, 확정하는 과정을 거
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내용지식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

‘과학내용지식’ 측면에서의 초임교사들이 겪는 어
려움의 하위 범주는 과학적 오류나 오개념 파지, 과
학적 지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결여, 학습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개념 소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과학적 오류나 오개념 파지
수업 분석 결과, 초임교사들은 우선 수업에서 과

학적 오류나 오개념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학습자는 
대부분 교사의 오개념을 큰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이는 결국 학습자에게 과학적 개념에 대한 혼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Noh et al., 2011). 또한 
과학적 오개념에 대한 우려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수업은 
좋은 수업이나 유의미한 수업이 되기 어렵고
(Kwak, 2011)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
도 부정적이다. 다음은 B교사가 실행한 ‘작은 생물
의 세계’ 단원의 6차시 수업에서의 상황이다. 수업
자는 학습자에게 생물 상호간의 관계 중 천적과 공
생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교사  : 근데 아까 OO이가 천적은 공생의 
반대라고 했는데 공생이 뭔지 한 
번 살펴볼까?

학생  :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거.
교사 : 공생은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사는 

것도 있고 어떠한 생물한테 붙어
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돕는 거는 △△이 말한 것처
럼 악어와 악어새가 있겠지. 그 다
음에 막 붙어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겨우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겨우살이는요,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의 양분을 빼앗고 살아요. 그
래서 공생과 천적관계에요.

    
B교사의 경우 겨우살이와 나무의 관계를 공생이

면서 천적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이들 사
이의 상호관계는 기생이다. 따라서 공생의 예로 적
합하지 않고 또한 생물 상호간의 관계도 과학적 사
실과는 명백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해당 교사와
의 면담 결과, 생물이 같이 살고 있으면 공생이라
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 쪽 생물이 다른 생물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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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면 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오개념도 가지고 있었다.

   겨우살이는 나무에 붙어서 사니까, 그리
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공생이라고 생각했
어요. 겨우살이가 나무의 영양분을 먹으니
까 천적이잖아요.

다음은 C교사가 실행한 ‘날씨의 변화’ 단원의 3
차시 수업에서의 상황이다. 수업자는 얼음과 물이 
든 둥근 플라스크와 따뜻한 물을 넣은 비커를 이용
하여 이슬, 안개, 구름, 비가 생기는 현상과 원리를 
가르치면서 둥근 플라스크 속의 얼음에 소금을 뿌
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교사  : 자 여기 둥근 플라스크 안에는 얼
음, 물, 그리고 소금이 약간 들어 
있어요. 이 소금은 왜 그러냐면 얼
음이 빨리 녹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실험을 해야 
하는데 얼음이 빨리 녹아버리면 
실험을 못하잖아. 그래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도록 얼음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소금이에요.

C교사의 경우 얼음에 소금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어는점 내림 현상을 언급하면서 소금을 뿌리면 얼음
이 잘 녹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
는점 내림에 대한 오개념으로, 실제 물의 어는점이 
내려가면 얼음이 오히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된다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
교사는 어는점 내림 때문에 얼음이 잘 녹지 않는다는 
과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지식 습득의 시점을 고등학교 때의 경험으로 언
급함으로써 대학에서는 관련 개념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C교사
와의 면담 내용이다.

   고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배웠던 것 같
아요. 어는점이 낮아져서 온도가 더 내려가
니까 주변이 추워져서 얼음이 더 오래 유
지된다고요.

오개념과 관련한 신임교사들의 지도의 어려움은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특정 교
과목, 예를 들어 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각 교대마다 졸업학점 자체를 축소하거나 학점과 시
수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수해야 
할 시수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개정
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대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들의 과학내
용지식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
며, 한편으로는 현장 경험 속에서 경험 많은 선배교
사들에 의한 멘토링 기회를 확대하거나, 교사 학습공
동체 등을 통해 ‘과학을 실천하는’ 수업 능력을 배양
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
다.

2) 과학적 지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결여
과학적 지식의 사용에 대한 자신감 상실은 개념

이나 용어에 대한 확신과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되
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때 얼버무리거나 위축되고, 
심지어 학습자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피드백을 회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A교사가 실
행한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의 3차시 수업에서 
관찰된 행동이다.

교사  : 얼음의 색깔이 어떻게 관찰되었지?
학생1 : 하얀색
교사  : 투명한 와중에 하얀색 부분도 있었

어요. 또 있어요?
학생2 : 파란색 부분도 있어요.
교사  : 어 파란색 부분도 있어요?(지도서

를 확인하는 듯 책상에서 무엇인
가를 확인한 후) 그래? 뭐가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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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나 보다.
학생3 : 빛이 반사되면 그럴 수 있어요.
교사  : 자... 투명한 색깔이랑 하얀색도 있

었고. 

A교사는 얼음의 색깔 관찰에 대한 결과를 묻는 과
정에서 하얀색 혹은 파란색이라는 학생의 대답에 대
해 당황해 하고, 수업 중 지도서를 확인하거나 불순
물이 섞여 들어간 것 같다는 부정확한 설명을 하면서 
상황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얼음의 파란색은 
빙하와 같은 두꺼운 얼음층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으
로, 빛의 파장에 따른 흡수와 반사의 차이 때문에 생
기지만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정도의 얼음 크기에서
는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나 A교사는 갑작스런 학생
의 반응에 대해 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한 A교사와의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얼음에 흰색 부분이 있다는 걸 예상하
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학생들이 파
란색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설명을 해주었을 텐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도 잘 몰랐고 이번 차시 
준비할 때 지도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
던 것도 문제였죠.

비슷한 경우가 C교사가 ‘날씨의 변화’ 단원에서 대
류상자를 활용한 실험수업의 상황에서도 관찰되었다.

학생1  : (실험 시작 후 5분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 둘 다 연기가 나오
는데요?

학생2  : 왜 그래요?
교사   : 지금 관찰한 모습을 너희들 실험

관찰 13쪽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C교사는 우선 과학 모형으로서 대류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실제와의 차이
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신감 부족으로 학생들과 같

은 유형의 난처함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하여 C교사와 면담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몰랐어
요. 이 실험이 원래 한쪽에서만 연기가 나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양쪽에서 모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모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모둠에서 그러는 바람에.... 
뭐라고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사들이 과학수업을 지도할 때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것은 실험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사
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를 간과해서 생기는 
문제이다(Kim et al.,1999; Shin & Kim, 2010). 과
학교과를 지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불안감은 예외없
이 누구나 경험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불안은 연령과 
교직 경력, 연수 경험 등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인다(Kwak, 2011). 따라서 초임교사들 스스
로 자신 없는 영역이나 단원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과 
지도 경험의 축적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연
수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3) 학습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개념 소유
이와 관련된 수업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인 생물을 대상으로 생김새와 서식지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수업 상
황에서 많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초임 여교사들의 
경우 곤충이나 작은 생물 등과 같은 관찰 대상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찰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몸짓이
나 말투 혹은 언어 상호작용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수업에 투영되어 학습자에게도 역시 좋지 않은 영
향을 줌으로써 올바른 과학지식의 형성을 방해하기
도 한다. 다음은 B교사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
에서 해캄과 물벼룩 관찰을 지도할 때 관찰된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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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물벼룩 귀여워? 
        (여학생 한 명이 찡그린다) 
교사  : 어, 왜왜? 징그러워?
학생1 : (끄덕인다)
교사  : 여러분 물벼룩 관찰할 때 어땠어

요?
학생들 : 못생겼어요... 귀여워요...
교사  : 못생겼어? 귀여워? 자 그럼 징그

럽다 손 한번 들어봐. 물벼룩 징
그럽지 않았어?         그럼 해
캄은 어땠어, 해캄?

학생2 : 더러워요.
교사  : 그래...

B교사는 은연중에 물벼룩에 대해 징그럽다고 생각
하는 관점을 스스로 표출하고 이를 다시 질문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또
한 해캄에 대해서는 더럽다는 학생의 표현에 대해 공
감함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 느낌을 드러내
고 있었다. B교사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학생들의 대
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사의 
행동으로 인해 관찰할 대상 생물들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관점의 지식이 강화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B교사와 면담한 내용 중 일부이다.

   사실 제가 그런 거 관찰하는 거 좀 그
렇거든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미 학생들
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 봐요.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은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생물의 관찰을 통한 생물 다양성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단원이므로 생물에 대한 신비로움과 흥미를 가
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개인
적인 편견이나 부정적 개념이 수업에 반영되지 않도
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학습 대상을 혐오스
럽거나 무서운 존재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이들의 관
찰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개념적 요소에 더 큰 비중
을 둘 수 있으려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 대상
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

라서 이를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에서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교과 활동의 비중을 높이고, 실제 수업에서 
관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과학교수방법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

‘과학교수방법’ 측면에서 초임교사들이 겪는 어려
움의 하위 범주는 교과 내용 재구성의 어려움, 확산
적 발문 구사의 어려움,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인도
와 설명, 불완전한 비유의 사용, 실험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 부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교과 내용 재구성의 어려움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나타내기 보다는 예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
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MEST, 2009). 이는 학년이나 
단원 차원에서의 내용 재구성뿐만 아니라 차시별 
내용 수준의 재구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교사는 이미 결정되어 내려온 교과서의 내용을 그
대로 가르치기 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안목에 비추
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발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hoo, 
2014; Choo & Sin, 2015). 그러나 실상 초임교사
들은 가르쳐야 할 현재 단원과 차시의 내용 파악에
만 급급해서 내용 재구성과 같은 노력은 시도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A
교사가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을 지도하고 있는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교사 :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자. 
121쪽부터(학생이 한 명 일어나서 
책을 읽기 시작한다). 121쪽에 보
면 얼음과 눈은 고체 상태의 물입
니다. 있죠? 밑줄 그으세요. 해서 
팥빙수도 있고 생선도 나와 있고 
스케이트장도 나와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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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다음에 122쪽 넘어가 보세
요.

A교사는 새로운 내용의 도입을 통한 내용 재구
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의 실
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
다. 실제 A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
를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을 체크하고, 예시의 경우
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만을 중심으로 살펴봄
으로써 제시된 교육과정으로서의 교과서에 충실하
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A교사
와의 면담 내용을 보여준다.

   수업 때 교과서 외에 ppt나 동영상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관련되
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어요. 학생들의 수준
에 맞는 여러 자료를 제시해 주고 싶긴 해
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교과서에 나
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새로운 
자료나 내용을 포함하여 수업 계획을 새로 
짜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만을 실행하는 단순한 기
술자가 아닌, 그러한 처방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
여 자신의 교수에 대한 신념과 이론에 연관시켜 의
사결정을 하는 책임과 함께, 교수, 학습 과정을 능
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임상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수
행한다(van Driel et al., 1998). 교사의 이러한 전
문성 기저에는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이며, 교사는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재구
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피상적인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의 적용
을 교과서 중심으로만 시도하면 궁극적으로는 교육
과정 실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Stigler & Hiebert, 1999) 초임교사들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을 재구성하고 이를 실생활과 연계하여 가르치
는 노력과 도전을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확산적 발문 구사의 어려움
초임교사들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할 때 

‘학습자’에게 중점을 두고 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중
심으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
감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산적이고 개방적인 발문
의 구사가 필수적이지만, 초임교사들은 실제 수업
에서 이러한 발문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음은 A교사가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과 C교사가 ‘생태계와 환경’ 단원을 지도할 때
의 수업 상황을 보여준다.

교사A : 자, 얘들아. 온도가 50도인거랑 
10도인거랑 어떤 게 더 뜨거운 
거예요?

학생1 : 50도
교사A : 그렇지. 손바닥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얼음이 녹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얼음은 뭐에 따라
서 상태가 달라진다고?

학생2 : 온도

교사C :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며) 생물인 
거와 생물이 아닌 게 있죠? 그럼 
생물이 아닌 걸 먼저 한번 이야기
해 보자. 생물이 아닌 거 찾았어
요? 2개만 말해 봐.

학생  : 흙과 버섯
교사C : 어. 흙과 버섯? 버섯 말고 또 이

야기 해 볼 사람?

세 교사는 모두 수업에서 즉답을 요구하는 인지・
기억적 발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
는 발문은 대부분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발문 후에 학생들
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3초 이내로 매우 짧게 나
타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A교사 및 C교사와 면
담한 내용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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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
나 확인을 해봐야 해서, 아무래도 답이 바
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A교사)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나 이번 시간에 
이야기 했던 것들을 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사고력을 요하는 질문도 물론 하기야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수업에
서 하게 되는 닫힌 질문 비율이 아마 8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C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에 드러내는 발문의 어
려움에 대해 연구한 Cho & Woo(1998)의 연구에서
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초임교사의 경우
에도 처음 시기부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hoi et al. (2012)은 
과학교과 지도에 자신감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 수업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 본인이 가르쳐야 할 과학지식
을 이해하는데 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정
작 수업에서의 발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즉흥적인 발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수업 중 교사의 적절한 발문은 학습 내용 요소와 
방향을 제공하는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Willen, 
1991) 문제 제시뿐만 아니라 해결 과정에서 적절하고 
의미있는 발문의 구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습 내
용의 전개와 연계하여 단순한 답만을 요구하는 발문
보다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요구하는 발문을 
의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치 하게 준비하는 전
략이 요구된다. 또한 발문 후 학습자가 사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3)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인도와 설명
초임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을 두려워하고, 교수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약하며, 학생들에게 미안할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업에 점점 적응해 
나간다(Park et al., 2005). 초등과학 교과의 경우 
지도 중점이 자연과 자연 현상에 대한 현상 위주의 

이해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리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실험 수업이라도 진행하려면 준
비, 실험, 정리 등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들을 꼼꼼
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초임교사
들 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교사들조차도 과학을 
지도할 때는 늘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제를 염
두에 두고, 주어진 시간 내에 수업 목표를 완수하
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다음은 A교사가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을 지도하고 있는 수업 상
황의 일부이다.

교사  : 자, 여기까지 마감.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다 못쓴 모둠도 있
는 것 같은데 얼른 쓰고. 지금 얼
음을 비커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
세요. 각 모둠의 4번 가지고 나오
세요. 나머지 다 가지고 나와. 돋
보기도 가지고. 자 앞에 보세요. 
다 치웠죠? 얼른 발표하고 두 번
째 실험 갑시다. 

수업시간의 부족과 부적절한 배분에 따른 일방적
인 지시나 인도는 세 명의 초임교사들에게서 공통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였다. 교실이나 
과학실 중 어느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는 학습의 효율성, 학습 효과, 안전사고 
우려 등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로 인해 항상 결정
을 주저하게 된다. A교사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특
히 과학실에서 진행하는 실험 수업이 공간의 이질성, 
교실과 과학실 간 이동, 실험 뒷정리 등과 같은 번거
로움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수업을 소화하기 어렵
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 없이 
학생들을 다급하게 재촉하며 도식적인 수순과 전개
에 따라 실험 활동을 인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다.

   항상 수업시간이 부족하죠. 실험하면 정
리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전 굳
이 과학실에 가서 하지 않고 교실에서 하
려고 하죠. 과학실에 가면 아이들이 들떠서 



과학 내용지식과 교수방법 측면에서 초등학교 초임교사가 과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125

괜히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요. 왔다갔
다하는 것도 번거롭고, 자리정돈하고, 뭐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말하기도 바빠요.

다음은 B교사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을 지도하
고 있는 또다른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교사  : 여러분이 제일 쉽게 관찰할 수 있
는 것은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
기는 제일 편리한 점이 뭐나면 가
지고 다니기가 편리해요. 근데 돋
보기는요,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정
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중략) 움
직이는 작은 생물을 가둘 수 있어
서 루페는 편한데, 근데, 단점이 
있어. 작은 생물만을 관찰할 수 있
지. 엄청 큰 벌레는 얘를 여기 안
에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편해. (중략) 자 여러분이 어제 
사용하였던 현미경인데요. 얘 이름
은 실체 현미경이에요.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요. 우선 돋보기와 루
페보다 더 자세하게 확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B교사는 돋보기, 루페, 현미경과 같은 실험도구들
의 특성과 용도, 장단점 등에 대해 한꺼번에 쏟아내
듯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와의 상
호 작용이나 질문, 응답은 관찰하기 어려우며,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B교사는 실험도구나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시간을 지
체하면 해당 차시의 주된 활동인 생물 관찰에서 문제
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일방적인 수업 진행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B
교사와 진행한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일단 실험도구가 좀 낯설잖아요. 돋보기 
같은 건 많이 봤겠지만 루페나 현미경은 
자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
더라도 제가 실험도구에 대해 하나하나 짚

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서 
자칫 시간을 허비하면 작은 생물을 살펴보
는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교실 수업에서 교사 주도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
을 흥미있는 이야기로 엮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
는 방식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활동을 실행하게 하
고 질문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경우이든 수업에서 의도하고 있는 목표의 의미
가 잘 형성되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Yu et al., 2006). 따라서 초임교사들은 늘 
본인들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보다 세련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
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 수
업 시 시간의 부족이나 시간 배분의 어려움 등과 같
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
고 있는 연차시 수업 운영 등의 방안을 적극 도입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4) 불완전한 비유의 사용
수업자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

고,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쉽고 간결하지만 정확하
게 설명하기 위하여 종종 비유를 수업에 도입하곤 
한다(Choi et al., 2006). 이와 관련하여 다음은 B
교사가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 7차시 수업에서 
도입한 비유의 예시를 보여준다.

교사  : 천연두가 이제 바이러스니까 걔를 
퇴치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전쟁할 
때 이기려면 다른 군인들이 지원
해야 하잖아. 그래서 걔네끼리 서
로 싸우면 천연두가 걸리지 않게 
되는 거지.

학생  : (팔위를 가리키며) 그 어렸을 때 
여기 맞는 주사.

교사  : 어어어 맞아 맞아

B교사는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한 예방 접종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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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르치면서 전쟁 상황과 군인에 빗대어 천연두
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천연두를 퇴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백
신의 원리를 오해한 것으로, 전쟁이라는 적절하지 않
은 소재를 비유로 도입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의 주체와 대상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유는 새로운 개념들과 원리를 일상적인 용어에 
접목시켜 이해를 돕는 설명적인 기능을 하며, 학습
자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Kim, 
1987; Kwon & Noh, 1999). 그러나 많은 교사들
이 비유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효과
를 기대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수업에서 적용할
만한 적합한 비유의 사례가 많지 않고, 비유 상황
과 실제 과학적 개념과의 간극으로 인해 이의 적용
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실험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부족
과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사전 실험을 실행해 

보지 않았거나 실험 기구의 미비, 미숙한 조작법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발생한다(Yoon, 2004). 본 연구의 대상
이 된 초임교사들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유형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이 겪는 어
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대학을 다닐 때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충분히 경험해 본 경험
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실험은 준비
물만 제대로 구비되면 무난하게 잘 구현될 것이라
고 믿는 안일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음은 실험 수업 지도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C교사
가 ‘날씨의 변화’ 단원을 지도하고 있는 수업 상황
의 일부이다.

교사  : 향 연기를 어디에 놓는 거냐 하면. 
상자 뚜껑을 열어서 모래랑 얼음 
사이에다 향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중략)
교사  : 자 잠깐만. 멈춰 봐, 멈춰 봐. 그럼 

얘들아 방법을 바꾸어 보자. 향 있
잖아요. 부러뜨리세요. 부러뜨린 
다음에, 잠깐만 아직 말 안 끝났
어. 부러뜨린 다음에 앞에 고무찰
흙 있죠?

학생들 : 네.
교사  : 고무 찰흙에 향을 심어서 안에 사

이에 놔 봐봐. 빨리

C교사가 진행한 위 수업 상황과 다음 인터뷰 내용
으로 미루어보면 C교사는 대류 상자 모형을 사용하
는 실험에 대한 사전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실험장치 세팅에 대해 정교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들이 좀 불편하게 실험을 하더라고
요. 그러고 보니까 고무찰흙이 있어서. 마
침 과학보조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 해 주어서 바꾸자고 한 거
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Lee et al., 
2007; Yoon, 2004)에서는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
게 나온 경우, 실험기구나 실험과정의 잘못으로 돌리
거나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맞지 않
는 설명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과학 탐구는 고려해야 할 변인과 정보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자의 참여 활동을 
잘 구조화하고 조절해 주지 않으면 학습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Jenkins, 1998). 따라서 탐구
를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탐구 활동의 본질을 올
바르게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과학내용 지식에 능통
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교사의 자신
감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Park & 
Noh, 2011). 또한 관련 실험 활동에 대해 초임교사들
이 충분히 노출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대학 
교육과정에서 실험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운영의 비
중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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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지 5년 이
내의 신임교사들이 과학수업을 진행할 때 겪는 어려
움을 ‘과학내용 지식’과 ‘과학교수방법 지식’의 측면
에서 살펴보고, 이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
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
는 교직 경력 1-3년에 해당하는 3명의 교사들이며, 
이들이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각 6-7차시의 수
업을 분석한 후 수업의 특성과 어려움을 과학내용 지
식과 과학교수방법 지식의 2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범주를 유목화 함으로
써 이들이 겪는 수업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내용지식 측면에서 초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과학적 오류나 오개념 파지, 과학적 지
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결여, 학습 대상에 대한 부
정적 개념 소유 등이 관찰되었다. 초임교사들은 수업
에서 가르쳐야 할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
개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르쳐야 할 지식
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하여 학습자가 관찰하
는 상황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해 주거나 피드백을 제
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교사 본인이 갖고 있는 학습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수업 중에 표출됨으
로써 학습자의 부정적 관점의 지식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과학교수방법 측면에서는 교과 내용 재구성의 어
려움, 확산적 발문 구사의 어려움, 교사에 의한 일방
적인 인도와 설명, 불완전한 비유의 사용, 실험에 대
한 이해와 지도방법 부족 등이 관찰되었다. 초임교사
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조정
하고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
어야 하지만 연구 대상의 교사들은 주로 교과서에 제
시된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과 이들의 개방적 사고를 
염두에 둔 확산형 발문을 구사하기 보다는 기억 의존
적이고 폐쇄형 발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실과 과학실을 오가는 과학수업의 특성과 

한정된 수업 시간에 종속되어 도식적인 순서와 전개
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실험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초임교사들이 겪는 수업의 어려움과 비교해 볼 때 
수업 잘하는 중견교사들의 수업 특성(Kwak & Kim, 
2003; Park, 2011)은 학생 수준과 교실 상황을 고려
한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적용, 수업 기자
재의 효율적인 활용, 과학적 탐구에 대한 높은 인식
과 유연한 운영,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 학습 결과물
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제공, 적절한 모둠활동과 학
습자와의 상호 작용 유지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신임교사들의 과학수업 전
문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수업 지도의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 양성 기관에서 실험 비중이 높은 교육과정을 제
공하여야 하며, 임용 후에는 현직 연수 기관에서 실
제 학교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진 콘텐츠 중심의 
연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과학 교과와 
같이 주지 교과이면서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과에 대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편성 시에 그 중요성
을 충분히 반영하는 전향적인 조치와 고려가 요구된
다. 또한 교사 연수의 경우에도 스스로 과학 활동을 
체험하고 탐구를 경험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학교현장과 유기적
인 연계가 있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업 개선을 위
한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초임교사들에게 처음부터 기경력 교사와 똑
같은 수준의 업무와 수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초임교
사에서 적응기를 부여하고 학교 차원에서 업무 경감, 
멘토링 제공 등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선배 교사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수업에 대해
서 구조화된 논의를 진행하고 수업에 대한 반성적 실
천의 기회를 제공받는 과정은 초임교사들의 수업 전
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업을 잘하는 선임 교사들이 실행한 좋은 
과학수업의 예를 열람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수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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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교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
템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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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초임교
사들이 초등학교 과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과학내용지식과 과학교수방법 측면에서 조사하
여 이들의 초기 적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사
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교직 경력 1-3
년의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교사 3명이며, 이들
의 실제 수업과 수업 자료, 그리고 인터뷰 결과
를 바탕으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과학내용지식 측면에서 초임교
사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과학적 오류나 오개
념 파지, 과학적 지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결
여, 그리고 학습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개념 소유 
등이 관찰되었다. 둘째, 과학교수방법 측면에서
는 교과내용 재구성의 어려움, 폐쇄적 발문 구
사,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인도와 설명, 불완전
한 비유의 사용, 그리고 실험에 대한 이해와 지
도방법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임교사들의 과학수업 
지도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에서 실험 비중이 높은 교육과정
을 제공하고 콘텐츠 중심의 다양한 교육연수 기
회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초등학교, 초임교사, 과학수업에서의 
어려움, 내용지식, 교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