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는 4년 주기로 4학년과 8학년을 상으로 수

학･과학 성취도와 이에 향을 미치는 교육맥락변인

들을 조사･분석한다. TIMSS는 세계 각국의 교육성과

를 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표 인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하나이다. TIMSS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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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Variables of Cohort Groups with Grad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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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TIMSS assessment is conducted every four years, and Korean fourth grade cohort in TIMSS 2011 participated in 

TIMSS 2015 again as eighth graders, which produced the first achievement data of the cohort group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decline in Korean students’ science achievement with 

grade changes from the fourth to the eighth grade, we analyzed educational context variabl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students, teachers, and classroom instructions of the top 5 achievement countries participated in both TIMSS 2011 and 

TIMSS 2015. According to the results, students’ sense of school belonging increased, whereas students’ positive attitudes 

toward science teaching decreased with the grade change from the fourth to the eighth. As for the teacher characteristics, 

th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y increased, and the teacher’s confidence in science teaching showed similar 

tendency to the international average. Regarding classroom instruction characteristics, the frequency of inquiry-related science 

activities was highest at the fourth grade, and lower than the international average at the eighth grade. Based the results, 

we suggested implications for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as well as further studies including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strategy by the school level to improve students’ achievement, the necessity of converting into more student-engaging science 

classes, and the necessity of in-depth study on the teacher related educational contextu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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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주 으로 1990년 부터 4년 주기로 반복 시행하

고 있으며, 4학년과 8학년을 평가 상으로 연구 참여

국들이 교육과정에 기 하여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

취도를 평가한다(Sang et al.,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8학년, 즉 학교 2학년

은 TIMSS 1주기 연구가 시작된 1995년부터 재까지 

지속 으로 TIMSS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 수 에서 검하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맥락변인들과 성취도의 계를 다

각 으로 분석하여 수학･과학 교육 개선을 한 정보

를 제공해왔다. 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TIMSS 1995에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하는 평가

에 참여하 으나, 그 이후 등학교 4학년 상 평가를 

단했다가 TIMSS 2011부터 다시 평가에 참여하고 있

다. 이에 TIMSS 2011에 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들

이 TIMSS 2015에 8학년(이하 2)이 되어, 동일한 모집

단 학생들이 4년 간격으로 TIMSS의 4학년과 8학년 평

가에 참여하 다. TIMSS는 체계  표집을 통해 우리나

라 학생들을 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표집하여 평

가를 실시하므로, TIMSS 2011 4 표집과 TIMSS 2015 

2 표집은 동일한 학생들은 아니지만 동일한 학생 모

집단을 표하는 표집, 즉 코호트이다. 즉, TIMSS에서

는 동일 모집단(이하 코호트)을 상으로 하여 4년 간격

으로 평가를 반복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상 

모집단의 변화를 악할 수 있는 종단 자료를 TIMSS 

2015에서 처음으로 확보하 다. TIMSS 2011 4학년과 

TIMSS 2015 8학년 표집은 동일한 학생들은 아니지만 

동일한 모집단을 표하는 코호트로, 우리나라 학생들

의 4에서 2로의 학년 변화에 따른 수학･과학 성취

도와 교수학습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먼 ,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코호트’

의 성취도 변화를 인지  성취와 정의  성취로 구분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IMSS의 성취도 수척도는 TIMSS 1주기 연구인 

TIMSS 1995에 개발한 것으로, 4학년과 8학년 수척

도 모두 당시 연구 참여국들의 성취도 평균이 500, 표

편차가 100이 되도록 설정하 다. 이후 TIMSS 연구

에서는 매 주기 개발된 성취도 검사의 수척도를 

TIMSS 1995에 개발한 척도에 연계함으로써, 주기별 

성취도 평가 결과를 직 으로 비교하고 학생들의 성

취도 변화를 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TIMSS에서 성취도 변화에 한 검은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 성취도가 시간(평가주기)이 변화함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학년 변화와 성

장에 따른 성취도 변화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

는다. 이는 TIMSS의 4학년과 8학년의 성취도 검사는 

서로 다른 내용과 수 의 문항들로 구성되며, 학년 간 

수를 비교하기 한 별도의 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TIMSS 2011 4학년 성취도 

수와 TIMSS 2015 8학년 성취도 수를 직  비교하는 

것은 부 하므로, 여기서는 두 학년에서 성취도 평

균과 척도 수 평균(기 년도인 TIMSS 1995에 설정한 

국제평균인 500 ) 간의 차이 수(편차 수)와 성취도 

국제 순 를 사용하여 4학년과 8학년에서 국가별 성취

도가 상 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TIMSS 2011 4학년과 TIMSS 2015 8학년에서 국가

별 과학 성취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과학 역에서 학년 변화에 따른 성취도 변화를 살

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4학년에 비해 8학년에서 

성취도가 상 으로 낮아지면서, 국제 순 도 1 에

국가
TIMSS 2011 4학년 과학 

⇨

국가
TIMSS 2015 8학년 과학

척도평균과의 차이 순 척도평균과의 차이 순

한민국 87 1 싱가포르 97 ▵ 1

싱가포르 83 2 일본 71 ▵ 2

일본 59 ▾ 3 만 69 ▵ 3

만 52 ▾ 4 한민국 56 4

홍콩 35 ▾ 5 홍콩 46 ▾ 5

▵: 국가 평균이 한민국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음, 
▾: 국가 평균이 한민국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음. 

Table 1. Change of science achievement with grade change: Difference in the average scale score and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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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 로 하락하 다. 우리나라는 TIMSS 2011 4학년 

평가 결과에서 TIMSS 척도평균보다 87 (0.87 표 편

차) 높은 성취도를 보 으나 TIMSS 2015 8학년 평가 

결과에서는 TIMSS 척도평균보다 56 (0.56 표 편차) 

높은 성취도를 보 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TIMSS 2011 4학년보다 TIMSS 

2015 8학년에서 학생들의 수와 TIMSS 척도평균과

의 차이가 더 크게 확 되었다. 즉, 성취도 상  5개국

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학년이 높

아지면서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가 다른 TIMSS 참여국

들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에 비

해 우리나라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상 으로 게 향상되었다. 

TIMSS에서는 과학에 한 정의  성취를 과학 학

습에 한 흥미, 과학에 한 자신감, 과학에 한 가

치 인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한다. 4학년에서 8학

년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정의  성취가 어

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해, T11 4학년과 T15 8학

년 학생설문에 공통으로 사용된 문항들에 해 두 시

에서 학생들의 응답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 다(Table 2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T11에 4학년에서 T15에 8학년으로 

가면서 정의  성취의 모든 역에서 성취가 유의한 

수 으로 더 낮아지면서 부정 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에서도 특히 과학학습에 한 흥미가 부

정 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

라 과학에 한 정의  성취가 부정 으로 변하는 경

향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만에서도 공통으로 나타

났으며, TIMSS 참가국 체의 국제평균 역시 학년이 

높아지면서 부정 으로 변화하 다(Sang et al., 2017). 

주목할 은 T11 4학년과 T15 8학년에서 우리나라 학

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 수 은 성취도 상  5개국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ang et al., 2016). 

특히 TIMSS 2015 성취도 상  5개국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만 학교  변화에 따라 과학성취도가 락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학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기 해, 

학생의 학습에 향을 미치는 교육맥락변인에서 4

와 2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에서 2로 학년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성취에 향을 주는 교육맥락변인

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과학교육 개선을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성취도 상  5개국의 코호트 자

료를 활용하여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코

호트 집단의 과학 학습에 향을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맥락변인들을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교실수업 특

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과학교육 개선을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동일한 모집단으

로부터 표집된 코호트 집단의 설문 응답 결과를 비교

함으로써, 4에서 2로 학년  학교 이 바 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와 련된 교

육맥락변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

다. 이를 해 TIMSS 2011 4학년 평가와 TIMSS 2015 

8학년 평가에 모두 참여한 성취도 상  5개국, 즉 한

국, 일본, 싱가포르, 만, 홍콩의 코호트 자료를 함께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과학 학습에 한 흥미 과학에 한 자신감 과학에 한 가치 인식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한민국 2.54(0.74) 3.19(0.71) -0.65*** 2.36(0.63) 2.75(0.60) -0.39*** 2.89(0.84) 3.16(0.83) -0.27***

일본 2.77(0.73) 3.40(0.63) -0.63*** 2.29(0.64) 2.82(0.59) -0.53*** 3.18(0.81) 3.29(0.83) -0.11***

싱가포르 3.19(0.71) 3.42(0.70) -0.23*** 2.72(0.71) 2.85(0.72) -0.13*** 3.50(0.64) 3.64(0.68) -0.13***

홍콩 3.01(0.73) 3.34(0.72) -0.33*** 2.62(0.68) 2.85(0.70) -0.23*** 2.98(0.86) 3.29(0.92) -0.31***

만 2.76(0.76) 3.43(0.71) -0.67*** 2.34(0.75) 3.20(0.66) -0.86*** 2.79(0.92) 3.46(0.84) -0.67***

국제평균 3.09(0.73) 3.39(0.69) -0.30*** 2.75(0.49) 3.17(0.65) -0.42*** 3.35(0.80) 3.59(0.72) -0.24***

***p<.001

Table 2. Change of affective achievement in science with grade change (T15 8th graders —T11 4th g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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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TIMSS에서 교육맥락변인을 악하기 해 실

시한 설문들 에서 TIMSS 2011의 4와 TIMSS 2015의 

2에 공통으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분석 상으로 선

정하 다. TIMSS 평가에서는 교육맥락변인을 보다 타

당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해 평가주기별로 설문 문

항의 구체 인 항목과 수에 변화를 다. 따라서 TIMSS 

2011의 4와 TIMSS 2015의 2에서 우리나라 교육맥

락변인의 변화를 타당하게 비교하기 해, TIMSS 2011

과 TIMSS 2015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설문 문항들만 

사용하 다. 이 듯 공통문항만을 사용하여 해당 교육

맥락변인에 한 비율이나 지수를 산출할 경우 그 교

육맥락변인에 한 측정치로서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을 감안하더라

도 4에서 2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교

육맥락변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고 보아 해당 문항에 한 두 시 에서의 학생

과 교사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TIMSS에서 조사하는 교육맥락

변인들 ,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학교 배경 특성 등과 

같은 귀속  요인보다는, 과학과 교수학습 련 변인

들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귀

속  요인에 해당하는 학생의 가정 배경과 련된 교

육맥락변인( : 부모의 학력, 학교 재학생의 경제  배

경)보다는, 과학 교수학습과 련된 학생과 교사  수

업 특성과 련된 변인들을 선정하여, 이러한 교육맥

락변인들이 TIMSS 2011 4와 TIMSS 2015 2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 다. 코호트 집단의 과학 

성취도 변화에 직․간 으로 향을  것으로 문헌

에서 고찰되었거나 경험 으로 설명 가능한 변인들을 

선정하되, 교수학습 상황에서 변화 가능한 학생, 교사, 

그리고 교실수업과 련된 변인들을 선정하 다. 

이 듯 학생 배경변인과 같은 귀속  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과학 성취와 태도에 향을 주는 교사  

학생 특성과 련된 교육맥락변인을 찾아냄으로써 학

습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요컨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학교 배경 특성과 

같은 변인들보다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변화 가능한 학

생, 교사 그리고 교실수업 특성에 좀 더 을 두고 

과학성취도에 향을  수 있는 교육맥락변인들을 선

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TIMSS 2011 4와 TIMSS 

2015 2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 다. 본 연

구에서 분석 상으로 선정한 설문 내용, 즉 교육맥락

변인을 제시하면 Table 3과 같다. 

셋째, 과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 등은 모두 4

단계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

정하 는데, 설문 문항은 정 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과 부정 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을 혼용하 고 

설문 문항에 한 응답 척도에서 ‘1’은 ‘매우 그 다’, 

‘4’는 ‘  그 지 않다’를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유의할 은 TIMSS 2011 4와 

TIMSS 2015 2에서 조사한 교육맥락변인들과 학생 

성취도 사이의 련성을 심층 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는 이다. 이는 TIMSS의 4와 2의 과학과 성취도 

검사는 서로 다른 내용과 수 의 문항들로 구성되며, 

학년 간 수를 비교하기 한 별도의 수 연계는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Martin, et al., 2016). TIMSS에

서 성취도 변화에 한 검은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

취도가 시간(평가주기)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학교 이나 학년 변화와 성장에 

따른 성취도 변화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TIMSS 2011 4 성취도 수와 TIMSS 2015 

구분 교육맥락변인(설문 역) 설문 상

학생 특성
학생의 학교 소속감 학생 설문

과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 설문

교사 특성
문성 개발 활동 교사 설문

교사의 수업에 한 자신감 교사 설문

교실수업 특성
과학 수업에서 탐구 련 활동 유형별 빈도 교사 설문

학생 특성에 의한 수업 제한 교사 설문

Table 3. Common survey items of the TIMSS coho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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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도 수를 직  비교하는 것은 부 하므로, 여

기서는 성취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맥

락변인들에 해 학년 변화에 따른 추이 변화에 

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경제  배경 등과 

같은 귀속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성취를 측

하는 학생이나 교사 련 특성을 악함으로서 교육  

개입을 한 시사 을 얻고자 한다(Yi et al., 2011).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학생 특성

학생 특성으로는 학생의 학교 소속감과 과학 수업

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학생의 학교 소속감

TIMSS에서는 학생 설문을 통해 다니는 학교에 

한 소속감을 조사한다.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학생 설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심으

로 학생의 학교 소속감에 한 코호트 분석 결과를 국

제평균과 함께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한국 학생들의 학교소속감은 정 인 편이다. 학

생들은 학교에 있는 것이 좋고 안 하며 소속감을 느

끼고 있다고 응답하 다. 그리고 학년 변화에 따른 학

교소속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4에서 느 던 

학교에 있는 것이 좋고 안 하다는 생각은 2에서 비

슷한 수 으로 유지되었고,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는 2에서 약간 높아졌다. 반 으로 TIMSS 

2011과 비교하여 TIMSS 2015에서 학교 소속감이 4

와 2 모두에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성취도 상  5개국의 코호트 집단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에 한 소속감은 한민국과 일본 학생들이 학

교로 올라감에 따라 높아졌으나, 다른 3개국 학생들의 

소속감은 낮아졌다. 싱가포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

이 좋다는 정도는 4학년에서 8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낮

아졌고 그 변화 정도는 5개국 에서 가장 컸다. 국제평

균도 4에서 2로 가면서 소폭이지만 학생의 학교 소

속감이 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국제평균과 달리 4에서 2

로 가면서 학생의 학교 소속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서, 4에서 2로 가면서 과학성취도 락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맥락변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나. 과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

TIMSS에서는 학생 설문을 통해 과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학생 설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심으로 과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에 한 코호트 

분석 결과를 국제평균과 함께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한 인식을 살펴보

면, 부분의 항목들에서 등에서 학교로 가면서 

정  인식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학 

수업의 목표 인식의 경우에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등에서 학교로 가면서 특히 과학 수업에 

한 이해(27.2%p), 과학 수업 내용에 한 흥미(22.8%p) 등

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와 달

리, 우리나라 2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한 정  인

식 비율은 국제평균보다 약 23~40%p 정도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나 과학 수업에 한 인식이 부정 이다(Sang et 

국가
나는 학교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안 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학교에 

소속감을 느낀다.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한민국 86.4 85.9 0.5 82.2 78.0 4.2 96.0 85.9 10.1 

일본 83.1 86.3 -3.2 79.8 82.2 -2.4 86.4 77.9 8.5

싱가포르 87.0 89.9 -2.9 87.3 84.9 2.4 81.2 82.9 -1.7

홍콩 83.8 74.6 9.2 80.0 84.0 -4.0 75.0 78.5 -3.5

만 74.8 76.9 -2.1 77.6 76.9 0.7 92.0 90.2 1.8

국제평균 81.2 86.6 -5.4 85.0 88.9 -3.9 82.4 87.4 -5.0

*4  척도에서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정응답 비율을 합하여 산출함. 

Table 4. students’ sense of school belonging (T15 8th graders —T11 4th g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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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148).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4에서 2로 

가면서 과학 수업에 한 이해, 과학 수업 내용에 한 

흥미, 선생님이 과학 수업에 내주는 과제에 한 흥미 등

이 락하면서,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한 흥미, 자신감, 

가치 인식 등의 하락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성취도 상  5개국 , 과학 수업에 한 이해, 과학 수

업 내용에 한 흥미, 선생님이 과학 수업에 내주는 과제

에 한 흥미 등의 항목에서도 싱가포르 학생들의 정응

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5개국  과학 

수업의 목표 인식은 일본이 , 학교를 막론하고 가장 

낮은 정응답 비율을 보 고, 과학 수업에 한 이해와 

과학 수업 내용에 한 흥미는 한국의 8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이 과학 수업에 내주는 과제에 한 흥미는 일본과 

한국의 8학년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정응답 비율을 나타

내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한 인식이 부정 임”을 시사한다(Sang et al., 2016: 148).

우리나라 코호트 집단의 과학 수업 인식과 련된 

문제 을 크게 2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 첫째는 4학

년에서 8학년으로 진학하면서 과학 수업에 한 이해 

 과학 수업 내용에 한 흥미에 한 정응답 비율

이 격하게 낮아진다는 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학생

들은 4나 2를 막론하고 수업에 한 정 인 인

식 비율이 국제평균보다 더 낮으며, 특히 국제평균과 

4와 2 모두 과학 수업의 목표 인식이 국제평균에 

비해 약 40~50%p 정도 더 낮다는 이다. 이는 우리나

라 학생들이 , 학교를 막론하고 과학수업 시간에 

무엇을 수행해야 하며, 왜 특정 활동이나 내용을 학습

하는지에 한 목표 의식이 부족하다는 을 시사한다. 

2. 교사 특성

교사 특성으로 교사의 문성 개발 활동과 교사의 

수업에 한 자신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사의 문성 개발 활동 

TIMSS에서는 교사 설문을 통해 교과 내용, 교수법,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사의 문성 개발 활동 유형별

로 최근 2년간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 TIMSS 2011 4

와 TIMSS 2015 2 교사 설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심으로 교사 문성 개발 활동 참여에 

한 코호트 분석 결과를 국제평균과 함께 제시하면 

Table 6과 같다.

우리나라의 교사 문성 개발 활동의 경우,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 비율

이 등보다 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TIMSS 

2015에서 한국의 학교 교사들은 과학 교수법 련 

연수(76.3%)에 가장 많이 참여하 으며, TIMSS 2011

에서 등학교 교사들은 과학 교육과정 련 연수

(58.2%)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IMSS 

2015 2과 TIMSS 2011 4 교사들 모두 과학 교육과

정 련 연수를 56～58% 정도의 높은 비율로 받았다

고 응답하 다. 이는 학교의 경우 2013년도부터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등학교의 경우 2010

년도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을 용함에 따라 이에 

한 교사 연수를 국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IMSS 2011의 4 교사들에 비해 TIMSS 2015의 2 

국가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 하는지 

알고 있다. 

선생님의 과학 수업은 

이해하기 쉽다. 

나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말 하시는 내용에 흥미가 

있다. 

선생님은 과학 시간에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내주신다.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한민국 43.0 39.7 3.3 57.9 85.1 -27.2 56.9 79.7 -22.8 42.3 58.7 -16.4 

일본 27.0 36.7 -9.7 68.3 81.3 -13.0 57.8 69.2 -11.4 41.8 45.6 -3.8 

싱가포르 90.3 89.2 1.1 83.3 84.8 -1.5 81.9 86.2 -4.3 79.8 83.3 -3.5 

홍콩 85.6 83.3 2.3 80.0 82.4 -2.4 75.5 78.7 -3.2 80.3 80.9 -0.6 

만 81.2 90.3 -9.1 62.8 83.8 -21.0 59.9 84.3 -24.4 49.5 78.4 -28.9 

국제평균 82.6 87.0 -4.4 80.7 89.7 -9.0 81.2 89.9 -8.7 75.3 86.0 -10.7 

*4  척도에서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정응답 비율을 합하여 산출함. 

Table 5. Students' attitudes toward science teaching (T15 8th graders —T11 4th g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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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들이 모든 유형의 문성 개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과 정보기술의 통

합  과학 평가와 련된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

는 비율이 가장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 교사들의 경우, 과학과 정보기술의 통합, 개별 학생

들의 요구수  이해 등과 련된 문성 개발 활동 참

여율이 국제평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상  5개국 에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항목에서, 그리

고 홍콩의 경우에는 1개 항목을 제외하고 학교 교사

들의 문성 개발 활동 참여 비율이 상승한 반면에, 

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부분의 항목에서 학교 교

사들의 문성 개발 활동 참여 비율이 등학교 교사들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4에 비해 2 

과학교사들이 모든 유형의 문성 개발활동 참여 빈도

가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들의 성취도는 오

히려 락하는 원인에 한 심층 연구가 요청된다. 

나. 교사의 수업에 한 자신감

TIMSS에서는 교사 설문을 통해 과학 실험을 통한 개

념이나 원리 설명, 능력있는 학생을 한 도 인 과제 

제공, 학생 흥미유발을 한 수업 조정 등과 같은 항목

에 한 교사의 수업 자신감을 조사한다.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교사 설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심으로 교사의 수업 자신감에 한 코호트 

분석 결과를 국제평균과 함께 제시하면 Table 7과 같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등학교에서 학교로 갈수록 

과학수업에 한 자신감의 모든 항목에서 교사들의 자

신감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수한 성취

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도 인 과제를 제공하는 부분

에서 학교 교사들이 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교수활

동 자신감이 약 26%p로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제평균에서도 발견된다. 

성취도 상  5개국의 코호트 집단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 모두 학교 교사들이 등

학교 교사들보다 수업에 한 자신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국 에서 만의 경우, 우수한 성취

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도 인 과제를 제공하기와 과

학 실험을 통해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기 항목에

서 만의 학교 교사들의 자신감이 가장 많이 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학 학

습에 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해 수업 조정하기 항목에서 일본의 학교 교

사들의 자신감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은 교사들이 보고한 수업에 한 

자신감은 4에 비해 2에서 약 10~26%p 범 로 하

락하지만,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도 인 

과제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과학교사

들의 수업 자신감은 국제평균보다 크게는 약 8%p 정

도로 높은 수 이어서 4에서 2로 가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성취도 락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3. 교실수업 특성

교실수업 특성으로는 과학 수업에서 탐구 련 활동 유

형별 빈도와 학생 특성에 의한 수업 제한을 살펴보았다. 

국가

과학 내용 과학 교수법 과학 교육과정
과학과 

정보기술의 통합
과학 평가

개별 학생들의 

요구수  이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한민국 68.9 49 19.9 76.3 47.5 28.8 55.9 58.2 -2.3 45.5 23.5 22 50.2 27.8 22.4 39.2 23.9 15.3

일본 75.7 37.3 38.4 76.5 41.4 35.1 34.8 18.3 16.5 36.3 18.8 17.5 30.9 13.9 17 29.8 25 4.8

싱가포르 69.9 74.8 -4.9 90.6 77.9 12.7 66.7 65.9 0.8 67.4 59.3 8.1 59.4 69.7 -10.3 39.9 45 -5.1

홍콩 69.1 43.1 26 70.5 44.6 25.9 63.3 28.7 34.6 52.8 44.2 8.6 39.8 23.1 16.7 48.9 55.1 -6.2

만 69.8 70.4 -0.6 66.9 49.7 17.2 61.6 63.8 -2.2 50.9 59.4 -8.5 48.2 32.2 16 37 41.6 -4.6

국제평균 53.8 34.1 19.7 56.2 33.3 22.9 46.9 32.9 14 50.1 27.9 22.2 43.6 27.1 16.5 42.7 33.3 9.4

* 2  척도( , 아니요)에서 를 기 으로 정응답 비율을 산출함. 

Table 6. Teacher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T15 8th graders －T11 4th g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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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 수업에서 탐구 련 활동 유형별 빈도

TIMSS에서는 교사 설문을 통해 과학 수업에서 탐

구 련 활동 유형별 빈도를 조사한다.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교사 설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심으로 과학 수업에서 탐구 련 활동 유

형별 빈도에 한 코호트 분석 결과를 국제평균과 함

께 제시하면 Table 8과 같다. 

국제본부에서 발표한 TIMSS 2015 결과보고에 따르

면 한국의 4 과학교실은 탐구 련 활동을 강조하는 

빈도가 성취도 상  15개국 에서 가장 높았다(Sang 

et al., 2016: 190). 이는 2007  2009개정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탐구나 실험

을 직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심의 수업을 꾸

히 강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4와는 

달리 한국의 2 과학교실은 탐구 련 활동 빈도가 국

제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 게 4에서 2로 가

면서 탐구 련 활동 빈도가 어드는 상은 TIMSS 

2015 2 과학 성취도 상  15개국에서 공통으로 발견

되는 상이다(Sang et al., 2016). 

우리나라는 4에서 2로 가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활동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행하기보다는, 간

으로 교사의 시범 실험이나 조사를 지켜보는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4는 TIMSS 

2011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으로, 2는 TIMSS 2015

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습하 다. 따라서 교육

과정 변화  학년 변화와 함께 4에서 2로 가면서 

학생이 직  수행하는 탐구활동의 비율이 격히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취도 상  5개국의 코호트 집

단 특징을 살펴보면, 홍콩은 찰하고 기술하는 활동이 

학교로 가면서 51.5%p 증가하 고, 일본은 탐구 설

국가

과학 실험을 통해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기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도 인 과제 

제공하기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해 

수업 조정하기

학생들이 과학 학습에 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한민국 88.8 99.4 -10.6 65.8 91.8 -26 85.1 100 -14.9 86.6 98 -11.4

일본 63.8 82.3 -18.5 40.3 67.4 -27.1 49.0 80.7 -31.7 48.5 86.2 -37.7

싱가포르 84.2 99.3 -15.1 51.1 92.6 -41.5 78.2 97.9 -19.7 76.0 98.1 -22.1

홍콩 94.5 87.9 6.6 56.6 85.3 -28.7 81.2 92.5 -11.3 73.8 95.5 -21.7

만 68.9 100 -31.1 49.8 96.4 -46.6 74.5 98.6 -24.1 72.2 98.6 -26.4

국제평균 80.4 95.3 -14.9 68.5 92.5 -24 84.6 97.8 -13.2 86.6 98.1 -11.5

* 4  척도에서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을 합하여 정응답 비율을 산출함. 

Table 7. The percent of students taught by teachers with confidence in science teaching (T15 8th graders －T11 4th graders)

국가

자연 상을 찰하고 

찰한 것 기술하기

교사가 하는 실험이나 

조사 활동 지켜보기

실험이나 조사 활동에 

한 설계나 계획 세우기

실험이나 조사 활동 

수행하기

교실 밖에서 장 

학습하기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한민국 39.1 34.1 5 48.4 42.9 5.5 23.9 62.1 -38.2 29.5 80.1 -50.6 11.1 16.3 -5.2

일본 60.5 57.3 3.2 41.7 50.8 -9.1 26.8 70.4 -43.6 74.5 91.7 -17.2 3.7 16.9 -13.2

싱가포르 53.8 48.2 5.6 41.7 55.6 -13.9 18.2 38.3 -20.1 37.3 71.2 -33.9 3.5 18.3 -14.8

홍콩 61.2 9.7 51.5 50.2 17.3 32.9 30.1 18.2 11.9 77.3 20.5 56.8 3.2 5.9 -2.7

만 53.9 65.6 -11.7 36.4 56.6 -20.2 29.1 64.3 -35.2 24.7 79.8 -55.1 4.8 19.2 -14.4

국제평균 62.5 44.9 17.6 52.2 39.8 12.4 41.8 35 6.8 50.8 40.4 10.4 14.9 19.6 -4.7

* 4  척도(1: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2: 두 번의 수업  한 번 정도, 3: 가끔, 4:  하지 않음)에서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와 

‘두 번의 수업  한 번 정도’를 합하여 ‘두 차시  한 번 이상’의 비율을 산출함. 

Table 8. The percent of students taught by teachers emphasizing science investigation (T15 8th graders －T11 4th g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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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계획 세우기의 비 이 학교로 가면서 43.5%p 

락하 다. 탐구활동 수행의 경우, 홍콩은 약 57%p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은 17-55%p 감소하 다. 

성취도 상  5개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등학교와 

학교 모두 일본의 탐구활동 수행 빈도가 각각 74.5%와 

91.7%로 성취도 상  5개국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4에서는 성취도 상  15

개국  탐구 련 활동을 강조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가, 2에서는 국제평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IMSS 2015 결과에 따르면, 과학수업에서 교사의 탐구 

련 활동 빈도와 학생의 과학성취 사이에는 유의미한 

계가 발견되지 않았다(Sang et al., 2017). 하지만 우리

나라 2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한 

정  경험과 정의  성취를 매개로 하여, 과학성취도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Ku et al., 2017). 수업  탐

구나 체험활동을 지속 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 학생 특성에 의한 수업 제한

TIMSS에서는 교사 설문을 통해 학생의 선행 지식

이나 기술 부족, 양 결핍, 수면 부족, 주의 산만, 학

습에 흥미 결여 등으로 수업에 제한을 받는 정도를 조

사한다.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교사 설문

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심으로 학생 특성으

로 인한 수업 제한에 한 코호트 분석 결과를 국제평

균과 함께 제시하면 Table 9와 같다.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4보다 2에서 학생 

특성에 의해 수업 제한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한국 2 학생들의 수면 부족, 주의 산만, 학

습 흥미 부족으로 인한 수업 제한은 국제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4에서 2로 가면서 

수면이 부족한 학생(53.8%p)으로 인한 수업 제한 비율

이 증하며 이는 국제평균 증가율(22.1%p)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우리나라 2 학생들의 수면부족 

문제에 한 책 마련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코호트를 살펴보면, 4에 비해 2로 가

면서 학생 특성으로 인해 수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답

한 교사로부터 배우는 학생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에서 2로 가면

서 수면이 부족한 학생(53.8%p), 기  양이 결핍된 

학생(12.2%p),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9.3%p), 등으

로 수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응답률이 증가하 다. 

성취도 상  5개국의 코호트 집단 특징을 살펴보면, 

선수지식이나 기술 부족, 수면부족과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 제한을 받는 비율은 5개국 

모두에서 4학년보다 8학년에서 증가하 으며, 선수지

식이나 기술 부족은 만(26.3%p), 수면부족(53.8%p)은 

한국, 학습 흥미 부족(25.2%p)은 일본 코호트가 그 비

율이 격히 증가하 다. 기  양 결핍이나 주의 산

만으로 인해 수업에 제한을 받는 비율은 4학년에서 8

학년으로 가면서 국가별 증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다. 컨  한국(3.9%p)의 경우 4학년에서 8학년으로 

가면서 주의 산만으로 인해 수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8.3%p)은 오히려 감소

한다. 요컨  학생 특성에 의해 과학 수업에 제한을 받

는다는 교사 응답과,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종

합할 때 우리나라 과학 교실은 수면 부족이나 양 결

핍 등과 같은 학생들의 여건뿐만 아니라, 학습 흥미 부

국가

선수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학생

기  양이 

결핍된 학생
수면이 부족한 학생 주의가 산만한 학생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T15 

8학년

T11 
4학년

차이

한민국 71.5 70.6 0.9 30.1 17.9 12.2 81 27.2 53.8 87.8 83.9 3.9 89.7 80.4 9.3

일본 63.9 46.5 17.4 1 0.6 0.4 45.1 22.6 22.5 21 29.3 -8.3 53.2 28 25.2

싱가포르 77.7 71.8 5.9 13.4 15.6 -2.2 63.9 36.4 27.5 72.6 76.1 -3.5 79.1 77.5 1.6

홍콩 80.9 65.1 15.8 15.9 10.6 5.3 78.8 44.3 34.5 62.4 64.3 -1.9 86.1 65.3 20.8

만 88.4 62.1 26.3 41.4 24.4 17 78.2 37.2 41 66.6 66.9 -0.3 88.3 65.2 23.1

국제평균 85.4 72.7 12.7 42.2 31.2 11 69.5 47.4 22.1 75 65.3 9.7 84 69.9 14.1

* 3  척도(1:  제한하지 않음, 2: 다소 제한함, 3: 많이 제한함)에서 ‘다소 제한함’과 ‘많이 제한함’을 통합하여 제한함의 비율을 산출함. 

Table 9. The percent of students with teaching limited by student needs (T15 8th graders －T11 4th g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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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과학 선수지식이나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한 주의 산

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 측면에서도 해결 방안 마련이 필

요한 것으로 과학 교육정책은 물론 학교와 교실 차원

에서도 깊이 있는 심과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Ⅳ. 결론 및 제언

TIMSS에서는 동일 모집단, 즉 코호트를 상으로 

하여 4년 간격으로 평가를 반복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TIMSS 2011에서 4학년으로 평가에 참여하

던 학생 모집단이 4년 뒤인 TIMSS 2015에서 8학년

으로 다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TIMSS 

평가에 참여한 이래 처음으로 코호트 집단의 성취도 

자료를 얻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에서 2로 학

년  학교 이 바 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기 해,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그리고 교실수업 특성과 련된 교육맥락변인들

의 변화를 분석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은 

4에서 2로 가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과학 수업에 한 학생 인식의 경우 부분의 항목

들에서 4에서 2로 가면서 정  인식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특성과 련하여, 교

사의 문성 개발 활동은 4에서 2로 가면서 더 증

가하 고, 과학교사의 수업에 한 자신감은 국제평균

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Sang et al., 2016), 

우리나라 2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 락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맥락변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교실수업 특성 , 과학 수업에서 탐구 련 활동 유형

별 빈도를 살펴보면 4에서 최상  수 이던 과학 탐

구활동 빈도는 2에서 국제평균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특성에 의한 수업 제한의 경우, 4에

서 2로 가면서 모든 항목에서 학생 특성으로 인해 수

업에 더 많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성취

도에 향을  수 있는 교육맥락변인들이 TIMSS 2011 

4와 TIMSS 2015 2 코호트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 과학과 교수학

습에 주는 시사 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4와 2 학교 별로 성취도 향상을 한 차

별화된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과에 한 태도  수업태도가 성취도에 미치는 향

은 학교 은 물론 교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Yi et al., 

2013; Yi & Song, 2015). 따라서 과학과 코호트의 경우에

도 학교 별로 과학 성취도 향상을 한 차별화된 략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교과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구체 인 성취도 향상으로 연결

하려면 학교 별로 학생 특성을 고려한 과학 교수학습 

략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은 연구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4에서 2로 가면서 학생

들이 직  탐구나 실험을 수행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

다는 이다. TIMSS 결과해석에 참여한 문가들은 

학교로 올라가면서 배워야 할 과학내용이 증하는데다

가, 실험이나 탐구활동이 어들면서 학생들의 과학 흥

미가 어드는 것이라고 진단하 다(Kwak, 2017; Sang 

et al., 2016). 따라서 2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과

학학습에 한 정  경험과 정의  성취를 매개로 하

여, 과학성취도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업  탐

구나 체험활동을 지속 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한 자신감을 

길러  수 있도록 학습자 심의 역량 교육으로 환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2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 자신감, 가치 인식 등에서 모두 국제평균보다 낮

은 태도를 나타내며, 특히 과학에 한 흥미와 자신감

은 세계 최하  수 이다(Cho et al., 2012; Kwak, 2017; 

Sang et al.,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학 성취도와 자

신감은 상호 향을 주는데,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할 

것 같은 부담감이 큰 학생일수록 낮은 자신감으로 연

결되고, 이는 다시 성취도 향상의 해 요인이 된다고 

한다(Ku et al., 2017).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탐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고,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탐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 수업 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과학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직 인 련

성이 있고 21세기 역량 함양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 

컨  탐구학습, 문제 심 학습, 생산  실패 등과 같

은 학습자 심의 교육과 실제 인 학습과 문제해결을 

통해(Cho, 2017) 학생들이 과학에 한 자신감은 물론 

과학 흥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교과지식과 시험 주의 교육을 학습자 심의 역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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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으로 환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물론 과학에 한 정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과

학수업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 흥미에 향을 주는 교육맥락변인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TIMSS 등과 같은 국제비교연

구 결과를 토 로 실효성 있는 과학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장의 과학교육 개선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과

학성취도와 더불어 과학학습에 한 흥미 향상에 향을 

주는 교육맥락변인을 면 히 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과학에 한 정의  특성과 과학 

성취도 사이에는 정  상 계가 발견된다(Noh et al., 

2006; OECD, 2003; 2007; Yi et al., 2013). 특히 과학교과와 

과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에 한 흥미는 학업성취를 가장 

잘 측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Sohn et al., 200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과학학습에 한 흥미가 높은 과학성취도로 연결되

는 결과를 보이며, 정의  요소들 에서 과학학습에 

한 흥미가 성취도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 & Lee, 2016).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등에

서 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에 한 태도가 덜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Sang et 

al., 2016), 이는 학교 이 올라갈수록 과학 교과에 한 

흥미보다는 지필평가의 성 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 

실험･실습보다는 강의나 암기 주의 수업 방식을 고수

하고 있는 수업 양태와도 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과학수업의 실태 분석을 포함하여 학생들

의 과학 흥미에 향을 주는 교육맥락변인에 한 심층

인 연구를 토 로, 학생들의 과학에 한 정경험을 증

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생 성취도에 미치는 교사 수 의 교육맥락

변인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한 

심층연구가 요청된다. 교사 문성이 학생 학습에 무엇

보다도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 성취도평가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문성 개발과 

같은 교사 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실제로 교사의 향력이 기 때

문인지, 교사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인지 등에 

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반 으로 우리나라 교사들

의 질이 높고, 그 수 이 체 으로 균질한 경향이 있

어서 학생 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다는 추측이 가능

하지만, 이에 한 지속 인 탐색이 필요하다. 더 나아

가서 과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 등과 같이 학생

들이 체감하는 과학수업의 효과성, 교사의 교수 역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학생 설문 문항을 정교화하고, 학

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수업 효과성 변인과 학생의 정의

, 인지  성취의 련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TIMSS 평가는 4년 간격으로 실시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TIMSS 2011에서 4학년으로 평가에 참여하

던 학생 모집단이 4년 뒤인 TIMSS 2015에서 8학년으

로 다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TIMSS 평가

에 참여한 이래 처음으로 코호트 집단의 등학교와 

학교 성취도 자료를 얻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에

서 2로 학년  학교 이 바 면서 나타나는 우리나

라 학생들의 성취도 락의 원인을 탐색하기 해, 

TIMSS 2011의 4와 TIMSS 2015의 2에 공통으로 사

용된 설문 문항들을 분석함으로써, 성취도 상  5개국

을 심으로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그리고 교실수업 특

성과 련된 교육맥락변인들의 변화를 분석하 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은 4에서 2

로 가면서 증가한 반면에, 과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부분의 항목들에서 정  인식의 비율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특성과 련하여, 교사의 

문성 개발 활동은 4에서 2로 가면서 더 증가하

고, 과학교사의 수업에 한 자신감은 국제평균과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실수업 특성과 련하여, 과학 

수업에서 탐구 련 활동 유형별 빈도는 4에서 최상

 수 이다가 2에서 국제평균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 과학과 교수

학습에 주는 시사 을 학교 별로 성취도 향상을 한 

차별화된 략 마련의 필요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환할 필요성, 과학 흥미에 향을 주는 교육맥락변인

에 한 지속 인 연구의 필요성, 학생 성취도에 미치

는 교사 수 의 교육맥락변인에 한 심층연구의 필요

성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 다. 

주제어: TIMSS 코호트 집단, 교육맥락변인, 교사 특성, 

교실수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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