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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부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년 9월에 확정⋅발

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공통 필수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을 

신설하여 모든 학생이 진로 및 진학 경로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수하

도록 한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Ⅰ, Ⅱ를 통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에 부합하는 통합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과학 교육과정 정착 방안을 제안하 다(KOFAC, 
2015a; 2015b). 여기서 제안한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기존 

‘공통과학’ 과목과 달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관통하

면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개념(big ideas)을 선정하고, 물
리학, 화학, 생명과학 및 지구과학의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성취기준

을 진술함으로써,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융⋅복합적 사고

를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MOE, 2015).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됨

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신설 과목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직교

사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통합과학 선도요원 연수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안 문제인 통합과학 지도뿐만 아니

라 근본적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사상의 변화가 요청되

는 실정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므로, 새로운 역량을 지닌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창의적 학습자가 되어야 하며, 교사의 역할과 교사상의 변화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Son et al., 2012; Hwang et al., 2014). 같은 맥락

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

해 STEAM과 같은 통합⋅융합과학을 지도할 수 있는 과학교사의 역

량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다(Maeng & Son, 2011). 또한 미래지향적

으로 과학과 통합⋅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향후 ‘통합 및 

융합과학’을 지도할 수 있는 차세대 과학교사의 전문성 규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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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공통과학’과 ‘통합과학’에 대한 용

어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다.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

에서 ‘공통과학’ 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에 과학 

관련 표시과목으로 ‘공통과학’을 추가하 다(MOE, 1997; Choi et al., 
1997; Hong, 2002). 기존의 공통과학은 보통 교과목 명칭으로서 공통

과학 이외에, ‘공통과학(common science)’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으로 

배운다는 ‘학습의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Lee, 1993; Lee et al., 
1996). 개정된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과학(integrated science)’은 보통 

과목 구성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교과목의 성격이 분과가 

아님을 강조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과학 과목이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이므로, 통합과학은 학습의 범

위로는 공통과학(common science)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의 경우, 학습의 범위로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나타내고, 교과목의 성격으로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 역들을 연계, 통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KOFAC, 2015a).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교과목을 도입함에 따라 

해당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자격 및 교사연수와 관련된 연구로

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공통과학’ 과목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Lee, Choi & Park(1990)은 중등교사자격 표시과목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과학과를 포함하여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 역을 체계화

하 으며, Yang et al. (2013)은 공통과학 교사 양성 교육과정 운 과 

임용의 실태 및 과학교육계열 교수들이 제안한 개선 방안 등을 탐구

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과학 교사자격증의 정당성 확보 방안, 공통과

학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하 다. 
통합과학적 성격을 지닌 과학과 교과목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는 통합과학의 성격과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필요로 한다(Maeng & Son, 2011). 특히 2015 개정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존 공통과학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Yang et al., 
2013). 통합과학적 성격을 지닌 공통과학이나 통합과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다양한 과학 역들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여겨진다(Yang et al., 2013). 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공통과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장의 과학교사들은 통합과학 교육을 실

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전공 

이외의 다른 과학 역에 대한 지식 부족, 통합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과학 역 간 통합내용에 대한 통합⋅융합 수업 능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Kim, 2000; Kim & Lee, 1994, Bang & Kang, 
2012; Shin & Han, 2011; Lee et al., 2012; Kim et al., 2015). 

이러한 어려움이 가진 현직교사들의 통합교육과정 지도를 지원하

기 위한 현직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과학 도입과 더불어 실시된 

추수연수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실험연수가 가장 도움이 되었으며, 
공통과학 지도방법론에 대한 연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1997). 특히 비전공 과목의 지도방법론과 교과내용학 연수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Kim et al.(2015)은 현직교사연수를 통해 통합과

학 교과 운 을 위한 교수방법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제6차 교육과정

에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개발의 필요를 제기한 내용과 유사(Kang, 

1999; Lee, 1993)하다고 주장하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

등학교 융합형 과학의 경우에도 많은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과학 내용 지식의 부족을 포함한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Bang & Kang, 2012; Shin & Han, 2011; Yoon, 
Yoon & Woo, 2011; Lee et al., 2012). 과학과 통합교과목 지도를 

위한 연수 방법과 관련하여, Chung et al.(2010)의 연구에서 시행된 

장학사, 초⋅중등학교 교장, 경력교사, 초임교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실제 교수방법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어 교육방법론에 대해 이론적⋅실제적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im et al.(2016)은 전⋅현직 교사교육에서 교육실습

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교육실습 운 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 다.
최근 교육과정 개정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및 적용을 

앞두고, 통합형 교육과정인 ‘통합과학’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것을 교수학습으로 전환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추수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Kim et al.(2015)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 신설에 따라 교원 양성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표시과목 재편이나 신설을 포함한 교원자격제도 개편, 학교급별⋅교

과별 교원 배치 방안, 현직교사의 전공 전환을 위한 부전공연수 등 

교원 현직연수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교육과정에서  ‘공통과학’ 과목 개설과 더불어 실시된 

‘공통과학’ 교사연수와 마찬가지로 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 현장 실

행에 대비한 ‘통합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 전문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연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원 인사제도(교원의 

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자격 부여, 교원의 수급과 임용, 교원의 현직연

수, 승진 등)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요구한다(Lee, 1994; MEST,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 인사제도 중 현직교사 연수 측면의 대응과

제를 탐색하려고 한다. 먼저 ‘통합과학’을 비롯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의 현

장 시행을 앞둔 현재 학교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들이 소지한 자격

증을 살펴보면, 단일 자격증(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택1)을 소지한 

과학교사의 경우 자신의 전공 역 이외에 타(他)과학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까닭에 고등학교 ‘통합과학’ 지도는 물론 중학교 ‘과
학’ 과목을 가르치는 데 상치교사여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MOE,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공통과학’ 과목 개설과 

더불어 실시된 ‘공통과학’ 교사연수와 마찬가지로 2015 통합과학 교

육과정 현장 실행에 대비한 ‘통합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교

사 전문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연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MOE, 2016). 장기적으로는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내용

을 개선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

지만, 새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현장의 과

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

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과학 교과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과학 교원의 통합과학 교과 지도의 자격

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통합과학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양성

기의 이수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과 같은 교원정책적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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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직 과학교사들을 위한 

통합과학 지도 자격 지원의 일환으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자 한다. 즉, 향후 통합과학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

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지도를 위해 요청되는 중등 

과학과 현직교사의 역량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

떤 연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 분석에 근거하

여, 2018년부터 통합과학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할 중등 과학과 현직

교사 재교육 내용을 구상하고, 과학과 현직교사 역량 제고 방안과 

통합과학 교사 양성 괴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 내용을 구성할 때 반 해야 할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별로 통합과학 지도를 위

해 추가되어야 할 교사 역량은 무엇인가?
셋째, 통합과학 교육과정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현직 과학교사들에

게 연수를 제공할 경우, 과학교사들이 소지한 자격증 유형별

로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끝으로, 통합과학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이수과목 개선 방안은 무

엇인가?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현재 학교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들의 자격증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학교 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들이 소지한 

자격증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2000년 이전에 과학(물
리/화학/생물/지구과학, 택1)의 형태로 물리(또는 화학/생물/지구과학, 
택1) 자격증과 더불어 공통과학에 준하는 ‘과학’ 교사 자격증을 동시

에 부여받은 교사들과, 2000년 이후 ‘공통과학’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

한 교사들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통합과학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 재교육(연수) 프로그램 구안을 위해, 현재 학교 현장

의 과학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교사자격증 유형별로 통합과학을 가르

치기 위해 어떠한 교사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는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 공통과학 교사자격증의 통

용가능성,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별로 요청되는 통합과학 

지도 역량,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도출 등을 위해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전문가 심층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을 실시하 다. 

델파이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1차 델파이 조사에

서는 연수 내용을 구성에 반 해야 할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

의 특징, 공통과학 교사자격증의 통용가능성,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별로 요청되는 통합과학 지도 역량 등을 서술형으로 응답

하도록 요청하 다. 연수 내용 구성에 반 해야 할 2015 개정 통합과

학 교육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성격과 목표, 내
용 체계 및 내용 구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 다. 2차 델파

이 조사에서는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 다. 델파이 조사와 병행하여 

과학교육 관련 학회의 의견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렴하 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와 심층면담 참여자는 Table 2와 같다. 

구분 참여자 계

델파이

참여자

물리

(7명)
K교수, L교수, C교수, S교수, J교수, 
W교수, Z교사* 22명

*델파이 조사 

및 심층면담

(협의회)에 

모두 

참여(5명)

화학

(5명) Y교수, H교수, I교수, E교사, M교사*

생명과

학(5명) R교수, F교수, X교수, B교수, Q교수*

지구과

학(5명) U교수, V교수, D교수*, N교수, A교사*

심층

면담 

참여자

Z교사*, M교사*, Q교수*, D교수*, A교사*, 
P교수, G교사 

7명

Table 2. Participants of the Delphi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도입에 따른 중등 과학과 현직교

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기존 공통과학 교사자격증의 통용

가능성 점검, 통합과학 교사자격증 취득 자격 설정 등에서 관계당사

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다. 특히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정 

및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의 경우 과학 역별 입장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과학 역별(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대표 학회의 책임자(학회장 및 과학교육학회 분

자격증 유형 취득 경로 비고

2000년 이전 Ⅰ.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2000년 이전 전국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과학교육 전공자들에게 부여된 과학교사 자격증

일반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자신의 전공 이외의 과목을 

32단위 수강

2000년 이후

Ⅱ. 공통과학

- 교원자격증검정령 시행규칙

(제761호 부칙 제3조,’00.1.28. 기준)
- 졸업 시 공통과학교육 자격증만 부여

(예: 연세대 교육대학원 공통과학교육전공, 
전주대 과학교육과)

공통과학 직무연수는 

2003∼2007년까지 

실시하 음. 이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8년까지 이수

Ⅲ.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택1)＋공통과학(복수전공) -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자격증을 수여하되, 
복수전공으로 공통과학 자격증 수여

Ⅳ.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택1)
- 최근 교사임용시험에서 ‘공통과학’ 교사를 

선발하지 않음에 따라 공통과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감소

Table 1. Science teacher certification types of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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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를 포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과학 역별 교

수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최종적으로 과학 역별 대표 

학회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 8명,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10명, 교사 4명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통합과학 연수 유형별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교사에게 요청되는 전문성 구성 역에 대한 과학 역별 대표 학회

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 다. 또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학회별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한 차례 실시하 으

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와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전문가 협의회와 심층면담을 통해 델파

이 조사에서 제시하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통합과학 과목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과학교사의 전문성 및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수 내용 구성에 반영해야 할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

1차 델파이 조사에서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을 질문

한 것은 전문가들이 파악한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에 

비추어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

을 얻으려는 것이다. 즉, 통합과학이 기존 공통과학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현직교

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2015개
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은 Table 3과 같다.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
응답빈도

(복수응답)

성격과 

목표

분과적 지식보다 과학적 기초 소양 강조 10
핵심개념(big ideas) 중심의 통합성 강조 12
목표로 과학적 태도를 1순위로 강조 5
과학과 핵심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4
평생학습능력 추가 4

소 계 35

내용 

체계 및 

내용 

구성

종래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틀을 

벗어나 단원 자체를 핵심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구성

12

과학적 설명에 해당하는 성취기준보다는 학생활동 

중심의 성취기준이 50% 이상을 차지함. 1

내용량 축소 1
소 계 14

교수학

습 방법 

및 평가

학생 활동 위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강조
9

결과 보다 과정과 수행 중심의 평가 중시 5
교과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 추가로 포함 2

소 계 16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2015 Revised Integrated 
Science Curriculum (Delphi 1st-round)

통합과학의 성격 및 목표 측면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통합과학은 

분과적 과학지식보다 핵심개념(big ideas) 중심으로 통합성과 과학적 

기초 소양을 강조한다고 지적하 다. 전문가들은 통합과학 교과가 

기존의 공통과학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내용 체계 및 내용 구성 측면에서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 융⋅복합적 사고를 위해 핵심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단원 자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진단하 다. 
기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틀을 벗어나, 각 역을 하

나의 스토리라인으로 구성하고, 과학적 설명에 해당하는 성취기준보

다는 과학적 과정에 해당하는 추론, 논증, 토의, 토론, 발표 등과 같은 

학생활동 중심의 성취기준을 50% 이상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 지적하 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에서 통합과학은 과학과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생 활동 위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강조하고, 결과보다는 과정과 수행 중심의 평가 요소

와 방법을 중시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 다.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

는 향후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활용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 개정 통합과학에 대한 이해 

연수의 경우 새로운 과학내용학과 (통합)과학교육학으로 구성되는데, 
앞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의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통합과학 내용 이해를 위한 과학내용학의 경우 전문

가들이 응답한 “핵심개념(big ideas) 중심의 통합성 강조”라는 특징을 

반 하여 통합과학을 구성하는 역별 핵심개념, 즉 물리학의 운동량

과 충격량, 화학의 물질의 구성과 변화, 생명과학의 세포라는 생명계, 
지구과학의 지구계 등과 같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과학내용학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과학교육학 연수 내용으로는 전문가들이 2015 개정 통

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제시한 ‘학생 활동 위주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수행 중심의 평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반 하여 2015 개정 통합과학 취지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및 평가를 중심

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통합과학의 핵심개념을 가

르치되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통합과학 지도법이

나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핵심역량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전문가들

의 델파이 응답결과를 반 하여,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통합과학의 핵심개념 이해’
와 ‘핵심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학생 참여형 과학교육학 수업 방안’으
로 구분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 다. 

2. 교사 자격증 유형별 통합과학 지도에 필요한 교사역량 및 연수 

프로그램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학교 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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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추가되어야 할 교사 역량을 질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과학

내용학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 Ⅰ과 Ⅳ의 경우 

일반 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관련 내용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하며, 자격증 유형 Ⅱ의 경우 개별 과학교과(물/화/생/지)에 대한 심화

된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하며, 자격증 유형 Ⅲ의 경우 핵심개념(big 
idea)이나 현대물리학 등에 대한 내용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 다. 과학교육학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

을 막론하고, 실제 현장에서 통합과학 지도가 가능하려면 통합과학 교

재연구 및 지도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 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학교 현장

의 과학교사들이 소지한 자격증 유형(Ⅰ∼Ⅳ 유형)별로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 프로그램 구성을 질문하 다. 
전문가들은 과학교사 자격증 중, Ⅰ∼Ⅲ 유형의 자격증을 지닌 교

사들의 경우 공통과학 자격증(또는 이에 상응하는)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여 통합과학을 지도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만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 다. 한편, 
자격증 유형 Ⅳ(단일 과목 자격증(물리, 화학, 생물 또는 지구과학))을 

지닌 교사들의 경우에는 먼저 1) <통합과학 직무연수>를 받고, 희망

자에 한하여 추가로 2) 부전공 자격 취득을 위한 <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연계전공)>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 다.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연수 대상에 따라,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교사연

수 프로그램을 Table 5와 같이 A, B, C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수 유형별 주요 연수 대상자를 제안하면, A형(2015 개정 통합과

학의 이해 연수)은 Ⅰ∼Ⅲ 유형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을, B형(통
합과학 직무연수)은 Ⅳ유형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C형(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연계전공))의 경우에는 Ⅳ유형

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 중 부전공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한 연수 프로그램별 특징과 프로그램 구성(안)을 요약하면 

Table 6과 같다.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

과학 교사 역량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과학 내용학

일반 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관련 내용 전문성 11 - - 11
개별 과학교과(물/화/생/지)에 대한 심화된 전문성 - 6 - -
빅 아이디어(개념)에 대한 내용 지식(예: 시스템적 이해, 물질중심 통합과학 등) 7 2 2 6
현대물리학 등 새로 추가된 교육과정 내용에 관련 내용학 과목 3 1 3 -

과학교육학
통합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수업방법 및 평가 방법 포함) 19 12 11 14
통합 과학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1 - 1

Table 4. Teacher competencies to be added for integrated science instruction by teacher certification type (Delphi 1st-round, 
Multiple Responses)

연수 유형 운 시간 주요 대상자

A형

(공통

필수)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

30시간

Ⅰ. 과학(물리, 화학, 생물, 또는 지구과학)
Ⅱ. 공통과학

Ⅲ.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택1) 
＋공통과학(복수전공) 

B형
통합과학 

직무연수
180시간 Ⅳ. 단일 과목 자격증

(물리, 화학, 생물 또는 지구과학) 
※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이외의 

전공인 경우 연계전공이 아니어서 

부전공 불가
C형

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

(연계전공)

345시간

(23학점*
15시간)

Table 5. Teachers by training programs for Integrated 
Science Instruction

연수 유형
주요 

대상자

운  

시간

연수 프로그램 구성

과학내용학 (통합)과학교육학

A형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공통과학’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30 시간

새로운 (통합)과학 내용 이해

- 물리학: 운동량과 충격량, 중력과 자유낙하 등

- 화학: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 등

- 생명과학: 세포막의 기능과 세포 소기관, 
유전자(DNA)와 단백질 등

- 지구과학: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태양계에서 

원소 생성 등

과학 통합내용(핵심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과학교육학 

수업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수학습(수업) 및 평가 

연수

계 24시간 6시간

B형
통합과학

직무연수

단일 과목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택1) 
자격증

180 시간
비전공 분야에 대한 (통합)과학 내용 학습

새로운 (통합)과학 내용 이해

과학내용학과 과학교육학을 

연계한 교수내용지식(PCK) 
연수로 구성

계 150시간 30시간

C형

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

(연계전공)

단일 과목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택1) 
자격증

345 시간

비전공 분야에 대한 (통합)과학 내용 학습

- 물리학: 역학, 현대물리학, 전자기학 등

- 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

- 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생태학, 유전학 등

- 지구과학: 천문학, 지질학 등

통합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통합)과학 평가 등으로 구성 

계 270시간 75시간

Table 6. Training programs by train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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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형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

A형은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에 관한 연수로, 기존 ‘공통과학’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과학교사 자격증 중, Ⅰ∼Ⅲ 유형의 자격증을 지닌 

교사들의 경우 공통과학 자격증(또는 이에 상응하는)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여 통합과학을 지도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만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학 역별 대표 학회의 책임자 및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발진은 2015 개정 통합과학이 기존 공통과학의 통합적 성격을 공유

한다고 인정하면서, 통합과학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사연수와 

현직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통합과학 이해 연수 프로그램은 총 30시간이며 과학내용학(24시

간)과 (통합)과학교육학(6시간)으로 구성한다. 전문가들은 <2015 개
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의 경우 새로운 과학 통합내용(핵심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통합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A형 연수 프로그램은 먼저,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에 포함해야 할 필수 교육내용을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물리

학 역의 경우 운동량과 충격량, 중력과 자유낙하 등을, 화학 역의 

경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 및 최외각 전자 등을, 생명

과학 역의 경우 세포막의 기능과 세포 소기관, 유전자(DNA)와 단백

질 등을, 그리고 지구과학 역의 경우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우주론), 
태양계에서 원소 생성(태양계 천문학)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과학내용학과 과학교육학 사이의 시간 배분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

면, 전문가들은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의 경우 현장 교사

들이 “교수학습 경험을 비롯한 과학교육 방법론”은 이미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새로 등장하는 과학 통합내용(핵심개

념) 등 과학내용학 이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즉, 
과학내용학은 새로운 (통합)과학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통합)과학교

육학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핵심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수업)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나. B형 <통합과학 직무연수>

B형은 통합과학 직무연수로, 단일 과목(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택1)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연수 

프로그램 구성은 총 180시간으로, 과학내용학(150시간)과 (통합)과학

교육학(30시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

다. 과학과 현장교사들 중 Ⅳ 유형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 역 이외의 과학내용학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다. 즉, Ⅳ 유형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의 경우 통합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부전공 연수까지는 아니더

라도 자신의 전공 이외의 과학내용학과 통합과학의 성격에 맞는 과학

내용학 연수에 초점을 둔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

다. B형 연수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내용학 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으로는 자신

의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과목의 과학내용학을 일반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생물학 및 일반지구과학 수준에서 발췌하여 각각 30∼40시
간으로 구성한다. 이때 통합과학 내용 중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과학

내용학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과학교

육학 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으로는 통합과학 주제별로 

과학내용학과 과학교육학을 결합한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연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

가들은 제안하 다. 예컨대 과학의 핵심개념과 역량을 연계해서 ‘물
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C형 <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연계전공)>

C형은 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연계전공)로, 단일 과목(물리/화
학/생물/지구과학, 택1)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들 중 

‘통합과학’ 부전공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연수 

프로그램 구성은 총 345시간의 연수시간을 과학내용학(270시간)과 

(통합)과학교육학(75시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

들은 제안하 다. C형 연수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45시간의 C형 부전공 자격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앞서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자신의 전공 이외의 타(他)전공 역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질문하 다. 그 결과 물리학 역의 경우 역학, 
현대물리학, 전자기학 등이, 화학 역의 경우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이, 생명과학 역의 경우 분자생물학, 생태학, 유전학 등이, 그리고 

지구과학 역의 경우 천문학, 지질학 등이 중요하며, 이들 교과목을 

중심으로 부전공 자격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응답하 다. 또한, 부전공 자격연수의 과학교육학은 통합과학교재연

구 및 지도법, (통합)과학 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 다. 

3. 통합과학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개선(안)

현직 교사들이 새로 도입된 통합과학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교원양성기관의 이수과목의 개편도 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통합과학 교사자

격 취득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이수과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질문하 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연구진에서 도출한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

정(안) 2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적절성과 근거를 질문한 결과를 정

리하면 Table 7과 같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2명 중 18명의 전문가들은 2000년 이전처

럼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택1)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

되, ‘일반(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및 실험’의 4개 과목을 기본

이수과목으로 추가 지정(예컨대, 물리 교사의 경우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 역을 제외하고 “일반화학/일반생물학/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하는 1안을 지지하 다. 1안에 찬성한 근거를 

살펴보면, 1안이 현실적인 안으로, 통합과학은 물론 중학교 과학 교과

목 지도에 필요한 타(他)전공 내용은 ‘일반(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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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실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 다. 1안처럼 과학교사를 

양성하면, 중학교의 과학 교과목 및 고등학교 통합과학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 다. 
전문가들 22명 중 4명은 단일전공에다가 통합과학을 복수전공하

는 2안에 찬성하 는데, 찬성한 근거를 살펴보면, 상치교사를 해소하

고, 보다 전문적인 통합과학 및 중학교 과학 교과목 지도를 위해서는 

적어도 복수전공 교육과정 정도는 이수하여 별도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즉, 자신의 전공 이외에 통합과학

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과학교사 전문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 다. 예컨대 현재 

Ⅳ유형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의 경우 중학교에 임용되어 ‘과학’ 
교과를 가르치게 되면 자신의 전공 표시과목 이외의 과학 역을 가르

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일종의 ‘과목상치 교사’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 양성과정에서 중학교 과학 및 

고등학교 통합과학 수준의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일반 물리학/
화학/생물학/지구과학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

은 제안하 다. 한편,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현행 ‘공통과

학’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은 Table 8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응답빈도) 근거/이유(응답빈도, 복수응답)

1안

2000년 이전처럼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택1)의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되, 
‘일반(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및 실험’의 4개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추가 지정(예컨대, 물리 교사의 경우 

대학에서 “일반화학/일반생물학/일반지구과학 및 

실험”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 
※자격증을 예컨대 통합과학(물리) 등의 형태로 발급

18

- 통합과학과 중학교 과학 교과목 지도에 필요한 타 전공 내용은 

‘일반(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및 실험’ 수업만으로 충분함. 7

- 타 전공 역 학점을 12학점에서 18학점으로 강화하고, 최소 2개 학기 이상 

편성하여 기본이수과목으로 수강하게 함. 7

- 중학교의 과학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 3
-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과학(물리)’와 같이 자격증 표시과목을 표시해야 

하며, 교사임용시험에서도 초창기 때처럼 자신의 전공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 대해 개론 수준의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게 해야 함. 
3

- 6년 과정으로 운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교사후보자는 임용에 특혜 제공 2
- 1안이 현실적인 안으로, 현재 과학교육학부로 운 되는 교사 양성기관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 2

- 일반(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및 실험 과목을 통합과학을 대비한 과목으로 

실러버스를 별도로 개발 필요
1

2안
현행처럼 단일전공 + 통합과학 복수전공(예컨대, 물리 

교사의 경우 통합과학 복수전공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 
※자격증을 “물리+통합과학” 등의 형태로 발급

4

- 보다 전문적인 통합과학 및 중학교 과학 지도를 위해서는 적어도 연계전공 

교육과정 정도는 이수하여 별도의 자격증 취득 필요 
2

- 과학 교사가 통합과학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므로 전공은 적절히 이수하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이 적절함. 2

Table 7. Appropriateness of Improvement Process of Integrated Science Teacher Training Course(Delphi 2nd-round)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공통과학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 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 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 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 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출처: MOE (2016)

Table 8. Basic courses for acquiring the current ‘Common Science’ teacher qualification

조정 (안) 응답빈도

(복수응답)

전체

일반(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을 필수로 지정하고 단위수 증대 8
일반(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을 필수로 지정 7
통합과학교육론, 통합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통합과학 교재분석 및 개발) 등을 신설하고 필수로 지정 6
(2)-(5)분야 중 (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3과목 이상 필수 이수 4
통합과학 지도를 위해서 과학내용학 교과목 자체를 새롭게 편성 필요(예: 첨단과학, 첨단기술, 융합사례, 실생활 응용 등을 포함). 1

물리학 (현대물리학 대신) 역학 추가 필요 1

화학
물리화학 이수 필요 1
유기화학 대신 분석화학 이수 필요 1

생명과학 — —

지구과학

대기과학 대신에 천문학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3
‘지구과학 및 실험’ 등은 너무 폭이 넓으므로, 작은 단위의 세부 과목

(예: 암석학, 고생물학, 기상학, 대기역학, 해양학, 태양계 천문학, 항성 천문학 등)으로 분절 필요 
1

Table 9. Change of basic courses for acquiring ‘Integrated Science’ teacher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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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향후 복수전공으로 ‘통합과학’ 교사자격 

취득1)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조정 방안을 질문하 다. 전문가들의 응

답결과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통합과학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내용학과 관련하여 일반(물리학, 화
학, 생물학, 지구과학)을 필수로 지정하고 단위수를 증대하거나, (주
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3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는 등 과학내용학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특히 

‘통합과학’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한데, 물리학의 역학, 화학의 물리화학 및 지구과학의 천문학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다. 
또한, 과학교육학과 관련하여, 통합과학교육론, 통합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신설하여 필수로 지정하는 등 (통합)과학교육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통합과학 교과를 운 하기 위해 

교사는 통합의 뿌리가 되는 학문(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융합할 수 

있는 간학문적, 학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수과목의 개

편도 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과학처럼 통합⋅
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교사 양성 대학의 (통합)과학교육

학 강좌를 통해 통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실제로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공 이외의 세 교과를 

모두 복수전공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과정

을 운 할 때 교과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m et al., 2015).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통합과학’ 교과목 신설에 대비하여 2018
년부터 학교현장에서 통합과학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할 중등 과학과 

현직교사 재교육 내용을 구상하고, 과학과 현직교사 역량 제고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현재 학교 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

별 특징과 통합과학 지도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교사 역량을 탐색하

고,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정 개선(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통합과학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을 제안하 다. 특히 현

재 학교 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4가지 자격증 

유형(Ⅰ∼Ⅳ 유형)별로 A(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연수), B(통합

과학 직무연수), C(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연계전공)의 3개 유형 

중 어느 연수 프로그램이 적절한지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

램 구성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현

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성상의 유의점 및 통합과학 교사 양

성과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과학교육 관련 학회 관계자들

은 2000년 이전처럼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택1)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에 ‘일반(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및 실험’
의 4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자격증을 과학(물리/화학/생물

1) 현행 교사 양성대학에서의 공통과학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 과학 전공과 

연계하여 복수전공으로 운 되고 있어서, 공통과학과 연계된 과학 교육 전공

자만 수강할 수 있음. 

/지구과학, 택1) 형태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 다. 이
는 실현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합과학 교사를 양성할 

경우 중학교 과학 및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과학교사를 양성함으로써 상치교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인 융합과학, 생활

과 과학, 과학사 등도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통합과학 교사를 

양성할 경우 졸업이수학점이 증가하거나, 졸업이수학점 중 추가된 

일반(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관련 학점만큼의 전공 관련 이수

학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전공 역의 전문성 감소가 우려된다. 
한편, 과학(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택1) 형태의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양성할 경우 교사임용시험에서 자신의 전공 역을 제외한 나

머지 과학 일반(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역을 반드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 연결된다. 
둘째, 향후 양성되는 과학 교사의 경우 전공을 막론하고 교사임용

시험에서 통합과학 관련 핵심 과목(일반과학 수준)에 대한 출제 및 

인증이 필요하다. 즉, 교사임용시험에서도 전공교과(물리/화학/생물/
지구과학, 택1) 이외에 통합과학과 관련된 핵심과목(일반과학 수준)
을 출제하고, 이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 등에서도 통합과학 

관련 주제를 지도할 수 있는 실천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교사양성 교육과정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과학내용학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통합과학을 

비롯한 고등학교 과학내용과 관련된 교과내용학 과목 개설이 필요하

다. 대학의 과학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도 기존 분과주의적 

교육과정 편성에서 벗어나 핵심개념 중심의 통합적인 교과목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 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내용을 

분절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자체를 통합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내용학에 통합⋅융합형 과학 관련 교과목을 설

치, 운 할 필요가 있다. (통합)과학교육학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통합

과학 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과교육학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즉, 통합

과학과 같이 통합(융합) 교과에 특화된 ‘교육론’과 ‘교재연구 및 지도

법’ 신설 및 운 이 요청된다. 특히 일반교육학에서 다루어 현장과 

괴리되는 교육학 역(예: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 등)을 

과학 교육과정, 과학 교수학습이론, 과학교육 평가 등으로 개편하여 

‘과학과 교과교육학’을 통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일반교육학 

비중을 축소하고(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등으로 한정), 교
과교육학의 비중을 증대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을 학습하고 시연하는 등 실습위주의 경험과 

전문성을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예비교사 양성과정은 물론 현직 과

학교사를 위한 통합과학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함에 있어서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접목이 강조되

는 것처럼, 현직교사 연수에서도 통합과학의 특정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접목한 교수내용지식(PCK) 연수가 필

요하다. 특히, 현직교사 연수를 통해 통합⋅융합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과학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통합⋅융합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과학교사들이 현직연수를 통해 

통합⋅융합 과학교육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수 방법

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 다.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연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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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최근에서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학교 

단위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교과 통합을 이룬 통합과학과 교육과정

과 교수학습 방법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신설과목인 ‘통합과학’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교과목 신설에 대비하

여 중등 과학교사의 자격종별로 현직교사 재교육 내용을 구상하고, 
과학과 현직교사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과학교육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

해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을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내용 구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 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 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별 특징과 통합과학 

지도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교사 역량을 탐색하여, 교사 자격증 유형

별로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직무 연수(A형), 통합과학 직무연수

(B형), 통합과학 부전공 자격연수(C형) 등 3가지 유형의 연수프로그

램을 개발하 다. 각각의 연수 프로그램 유형별로 교사 자격증별 대

상자, 운 시간, 연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 등을 제시하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에 기초하여 현직 교사뿐만 아니

라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정 개선안과 통합과학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성상의 유의점 및 통합과학 교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을 

제언하 다. 

주제어 : 통합과학, 교사역량, 교사자격, 기본이수과목, 교사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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