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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교사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에 따른 과학 배움 과정 탐색
김동렬

An Exploration on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cience-Learn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ir Motiv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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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학습 동기 유형과 그 유형별 과학 배움 과정을 근거

이론에 따라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 132명을 대상으로 과학학습 동기 유형
분석하고 그중 12명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과학 배움 과정을 살펴보았다. 초등 예비교사
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철두철미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지도자형, 탐구자
형, 조정자형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 배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코딩한 결과,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요소에 따라 30개의 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한 범주를 토대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각 과학학습 동기 유형별 과학 배움의 과정 흐름을 분석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철두철미
형은 가르치는 방법과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과학 강의를 듣거나 과학 도서를 읽고 있으며, 이는
초등교사로서의 의무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임용 시험이나 교육 과정적 환경 요
인들에 의해 순수한 의미에서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적 노력과 참여로 과
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동기 유형, 과학 배움 과정, 근거이론, 초등 예비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duct grounded-theory-based explorations on the types of motivation 
that mak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learn science and on their type-based science-learning processes. 
One hundred thirty-two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motivation types were analyzed, and amongst 
them, 12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to observe their science-learning processes to which grounded theory 
appli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science-learning motivation types,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belonged 
to the type “accurators”, followed in descending order by the types “directors”, “explorers”, and “coordinators”. 
Coding various phenomena that appeared in their science-learning processes made it possible to derive 30 
categories from them according to the grounded-theory paradigm model elements. Based on such categories 
derived, analysis could be made on their science-learning process flows by motivation types, according to the 
grounded-theory paradigm model. For example, the “accurators” were attending science lectures or reading science 
books to learn science knowledge and how to teach it, from a sense of obligation they took for granted as 
elementary school teachers. Although their experiences of science-learning processes could not be from pure 
intentions, due to the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curriculum, or other environmental factors, they were 
found to have new perspectives on science with their individual efforts and participations.

Key words: types of motivation, science-learning processes, grounded-theory-based explorations,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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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습 동기는 학습 행위를 촉구하여 학습 기능이
나 지식적 획득을 돕는 정의적 측면의 요인이다. 
또한 학습 동기는 모든 교과의 목표인 동시에 지속
적 학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나 행동, 태도를 익히는 배움을 강조하는 학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Önen & Ulusoy, 2014; Tuan 
et al., 2005). 학생이 학습에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
으면 형식적인 학습에 그친다(Lee & Kwon, 2013).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형을 파악하여 그들의 유형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교사의 학습
동기 수준이 높으면 교수에 대한 의욕이 높으며, 
수업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Effeney & Davis, 2013; Grasha, 1996). 이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비교사가 앞으로 가르
쳐야 하는 교과에 대한 교수학습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도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 경험과
과학학습 동기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Lee & Kwon, 2013), 교사의 과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교사로서의 교수(teaching)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도 보고
되었다(Colburn & Bianchini, 2000). 즉, 학생들의 학
습 동기유발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중에는교사
의 교수학습에 대한 열정도 있으므로, 교사 스스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갖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 
Kim & Lim 2015).
배움은 가정, 사회, 학교, 책, 인터넷 심지어 대자

연 등 다양한 공간과 매체를 통해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지적, 인성적, 
신체적 성장을 꾀하는 개념이다(Shim, 2008). 배움
은 배우는 자, 배움의 목적, 배움의 내용 3가지 요
소로 구성되며, 배움은 외부적 자극보다는 배우는
자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Shim, 2012). 
이러한 배움이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왜 배우는지, 배우는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학습은 정형화된 교육
과정과 교재를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수

동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에, 배움은 자료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능동적인 지식의 축적 과정으로 해
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고 남

을 배려하고 소통을 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의 교육 동향에 의해
배움 중심 교육은 이슈화되고 있다(Eric de Corte, 
2010; Nam et al., 2014). 배움 중심 교육은 학생 중
심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질 높은 수업의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배움을 중시하는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 지
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경험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노력하는것이다(Jeong & Kang, 2013). 
이와 같이 배움 과정의 경험은 교사로서의 학습 습
관에 변화에 영향을 주며, 가르치는 것 외에 배우
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가르침보다는 배움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Lee, 2009). 배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배우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교사의 과학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신념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잘못된 형태는 교사의 배움 과정을 통
해서 변할 수 있다(Jang et al., 2011). Bae and Jang 
(2012)은 교사들의 학습 동기 요인은 수업 전문성
과 관련이 있고, 수업 전문성은 교사가 배우는 과
정에서 형성되며, 배우는 과정에서 오는 경험들에
의해 수업 전문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교사의 학습 동기 유형
이 배우는 과정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암시한다. 또한 Lee & Choi (2015)는 교사가 스
스로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교사 전문성 신
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초등교사는 과학에 대한 전문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부족한 만큼 예비교사 때부터 과학과 교육
과정과 관련된 배움 과정의 경험은 과학을 가르치
는 데도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교
육대학교에서는 과학 과목 수강할 기회가 적은 만
큼 과학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한 상태
이다(Lee et al., 2008). 예비교사 입장에서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과학에 대해 스스로 알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과학적 지식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로서 과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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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교사로서 자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

업 모형 개발 및 적용과 학생들의 학습 동기 수준
을 분석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Kang & 
Jeon, 2014; Lee, 2018; Lee & Kwon, 2013). 동기는
학습하고자 하는 열정인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과
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비교사
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찾기 어려우며 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 배움 과
정에 관해 탐색하는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그
러나 예비교사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 과학
배움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교사교육 기관에서 과
학 교육과정의 편성과 강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학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 과학 배움 과

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
한 의미에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연구 참
여자들의 경험을 도출하고, 이를 연구자의 개념을
접목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적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이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
은 기존의 존재하는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선
행연구에서 연구가 되었으나, 이론적 도출이 과학
적이지 못하거나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의 개인적 관점이 주가 되어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특
별한 현상을 경험에 의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론적
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배움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은 질적 연구가 적

합하다. 배움이라는 경험의 뒤에 숨어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 그 내용을 서면이나 면담
을 통해 끌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찾을 수 있고, 상세한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학습 동기 유형을 분석하고, 그 동기
유형별 과학 배움 과정을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별

과학 배움 과정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과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해 탐색하기 위하여 광역시 소재 교
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과학교육 이론과 과학 교수법을 3학년 때부
터 실질적으로 강의와 함께 학습하며, 과학교재 분
석과 이를 적용한 모의수업을 해보는 경험을 가지
므로 과학학습 동기 유형과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해
탐색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았다. 연구 진행 과정에
따른 연구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2명을
대상으로 과학학습 동기 유형 검사를 실시한 후에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한 설문과 면담의 참여에 동의
한 각 동기 유형별 3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근거이
론 방법을 적용한 과학 배움 과정 탐색 연구를 진
행하였다. 12명의 예비교사는 자연계열 심화 과정
이 5명이고, 인문계열 심화 과정이 7명이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교육대학교에서 과학교육
학을 11년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수자이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과학학습 동기 유형 검사 도구

과학학습 동기 유형 검사 도구는 과학학습 동기
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Škoda et al. (2015)의 동
기 유형 검사 도구를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
하여 활용하였다. 수정한 내용은 지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추가하였고, 성향에 대한 용어
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동기 유형은
Fig. 1과 같이 2개의 part에서 각 척도에 따라 분류
한다. Part 1은 ‘동기의 목표와 수단’을 다루며, 학
습자의 성향을 ‘효율성-유용성’ 척도에 따라 14개
문항으로 평가한다. 각 문항에 따라 응답자들은 우
선 (1) 각 동기 요인들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표
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2) 5점을 총
점으로 해서 선호도의 강도를 평가해야 한다. 5점
기준으로 각각에 대한 선호 비율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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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목표와 수단
지시문:
5점을 총점으로, 두 성향의 비율을 적어본다. (예를 들면 4번째에서 주관적 관점을 좋아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면 3점, 객관적 원리
를 좋아하는 경향이 적으면 2점으로 총 5점을 좋아하는 비율(3:2)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무엇이 내 흥미를 끄는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

총점: 효율성 + 유용성 =70

Part 2. 도전과 안전
지시문:
5점을 총점으로, 두 성향의 비율을 적어본다.
무엇이 내 흥미를 끄는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

총점: 역동성 + 안정성 =70

효율성 유용성
숫자보다 사람 중시 사람보다 숫자 중시
(사용된) 절차 결과
좋은 감정 상식적 처리
주관적 관점 객관적 원칙
종합적 과정 산물
좋은 관계 좋은 결과
사물의 작동 방식 사물의 용도
일의 내용을 통해 행복을 얻음 일의 의미를 통해 행복을 얻음
과거에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과거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흥미로운 방법들의 시도 목표 달성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음
사람들의 감정을 중시 사람들의 작업 방식을 중시
분명한 방법 사용 분명한 목표
성공의 느낌 성공의 비율
효율성 점수 유용성 점수

역동성 안정성
목표 설정 중시 목표 달성 중시
극단성 표준
새 과제와 절차 시도 신뢰성 있는 과제와 절차 사용
윤곽 중시, 복잡한 지각 (전체적으로 봄) 미묘한 차이와 디테일에 대한 감각
장애물 극복 안전제일
열정적 인내심
용인 가능한 불확실성 완벽한 예측
전반적 추세와 맥락 디테일 중시
효율성 신뢰성
책임 감수 책임 공유
예외성 정상성
용인 가능한 위험 상대적 확실성
분위기 조성과 방향 설정 방향의 통제와 지지
이 검사에서 5:0 같은 비율을 좋아함 이 검사에서 3:2 같은 비율을 좋아함
역동성 점수 안정성 점수

Fig. 1. The questionnaire on science-learning motivation types (Cf. Škoda et al., 2015; Ki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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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들은 5:0, 4:1, 3:2, 2:3, 1:4, 0:5 식으로 나온다. 
Part 2에서, 검사는 ‘도전’과 ‘안전성’을 다루며, ‘역
동성-안정성’ 척도에 따라 학습자 성향을 14개 문
항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 총점을 계산하고, 각 응
답자의 동기 유형은 검사의 두 part에서 점수들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다.
과학학습 동기 유형과 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과학학습 동기 유형 검사는 과학교재연구 및 지

도법 강의의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예비교사들에 한해
성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성은 약 20
분간 하였다.

2)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과학 배움 과정 탐색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배움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선행연구와 연구도서를 참고하여 근

거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본 연구의 방법
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근거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 없을 때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설계 형태이다. 기존에 배움
에 관한 이론은 많으나, 과학 배움 과정을 이론적
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고, 과학교육에
서 활용 가능한 배움에 관한 모형 또한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에서 초등 예비교사들
의 과학교육에서 배움 과정의 의미에 대한 가치 있
는 이론도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하
여 과학 배움 과정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은 어떤 경
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과학교육에 유용한 이론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둘째, 연구자는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묻는 질문

을 개발하였다. 근거이론에 따른 질문은 연구 대상
이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에서의 배움의 의미에 대한 중심적인 것은 무엇인
지, 그러한 배움의 의미를 해석하기까지의 영향과
그 원인에 대한 인과적 조건, 배움을 위해 채택한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과학을 배
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과학을

Table 1. Characteristics by science-learning motivation types (Cf. Škoda et al., 2015; Kim, 2020)

유형 특징

탐구자형
(역동성, 유용성 중시)

과학 활동에서 상당한 독립심과 자립심이 보인다. 탐구자형은 제약들을 극복하고, 도전에 응하며, 종종
조급한 면을 보이고, 정보 수집에 열정적이며,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해서, 끌려다니는 것은 참지 못한
다. 반대 의사 표시는 타인에 대한 통제 행사가 아닌,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들의 과학
논증은 주로 문제에 초점을 두며, 사람은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할 때만 (사람이) 언급된다. 이런 동기
유형은 사회성이 크게 필요 없는 분야에서 자주 보인다. 이들은 합리 지능이 우수하며, 과학과 창의적
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도자형
(역동성, 효율성 중시)

이들의 동기에는 역동적 요소가 있어서 위험한 과학 활동도 기꺼이 한다. 이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며, 
사회적 과정과 인간관계에서 역동성을 표출한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에 매료된
다. 동시에 그들은 최대의 자유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인정된 제한들 내에서는 아니고 진
정한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한다. 지도자형은 과학 활동에서 항상 주목받고 싶어 하며, 이들의
동기 유형이 사회적 성공과 가장 관련 있다. 이들은 ‘무엇이 상황에 적절한지/아닌지’에 민감하다. 지도
자는 자기 생각들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성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주로 사회적
집단(급우들)의 리더들이 이 유형이다.

조정자형
(안정성, 효율성 중시)

‘체계(system)의 안정과 효율성에서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측면에서, 조정자들의 존재감과
중요성이 드러난다. 조정자는 과학 활동에서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느낌이나 만족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들은 타인과 대화하기, 질문하기, 답변 경청하기를 좋아하고, 개방적인 토론 태도를 보인다. 다른 동기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조정자들과의 토론은 유용하고 즐거움을 준다. 조정자는 특히 느낌과 감정 측면
에서 타인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 더욱이 이들은 우수한 공감 능력을 가지며, 사회적 구조의 기둥이므
로, 이들이 일하거나 살아가는 곳에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이해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철두철미형
(안정성, 유용성 중시)

이들은 과학 활동에서 신뢰감 있고, 정확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엄격하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순서를
지키는 일 처리를 중시한다. 분명한 과제를 요구하고, 정확하게 달성한다. 이들에게는 과학 활동에서
규정이나 규칙이 중요하다. 위험이나 사람들과의 협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의 목표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냉
정해 보일 수 있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수행한다. 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
게만 마음을 연다. 정확한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하는 학교와 과학 교사에게는 충성을 보인다.



초등과학교육 제40권 제2호, pp. 127∼144 (2021)132

배우게 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영향을 미
치거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인가?’, ‘그 과정 동안
채택한 전략들과 그 전략들은 어떠한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는가?’
셋째, 과학에서의 배움 과정에 대한 완전한 모델

제시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우선 최대한 참여자들의 수를 늘리도록 노
력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 제한적일
수 있으나,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므로 다양한 의견을 코딩하기 위하여 과
학학습 동기 유형 검사에 참여한 130명의 예비교사
중에서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한 개방형 설문과 면담
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12명(동기 유형별 3명씩)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개방형 설문으로 제시
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구실에서 해당 예비교사들과 면담을 반
복하여(1명당 평균 5회) 진행하였다. 면담은 강의
내용의 피드백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녹취는 면담
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관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면담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메모하였고, 면담의 결
과를 다시 예비교사에게 확인하여 면담 결과에 대
해 진실성을 확인하였다. 면담은 분석의 진행과 동
시에 이루어지면서 범주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면담을 종료하였다.
넷째, 얻은 자료는 다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개방 코딩을 통하여 개방형 설문 내용과 면담
내용을 일차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정보를 범주화하
였다. 근거자료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 기본적인
요약형식으로 이름을 부여하고 범주화하였다. 추상
적인 개념은 범주화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가
있었다. 일차 범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속성이나 하위범주를 발견하였다. 개방 코딩 이후
축 코딩을 통하여 Strauss and Corbin (1998)의 근거
이론 패러다임 모형(Fig. 2)을 기반으로 초등 예비
교사들의 생각에 대한 중심 범주를 확인하였다(중
심 현상), 이어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범주
를 탐색(인과조건)하였다. 중심 현상과 결과로 나타
나는 전략을 구체화(맥락적 조건과 중재 조건, 상호
작용 전략)하고, 각각의 코딩에 대해 결과를 묘사하
였다(Table 2). 축 코딩을 통하여 범주화를 보다 체
계적으로 갖추어 갔다.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만
들어가면서 범주들을 계속 발전되도록 하였다. 마

지막으로 선택적 코딩을 통하여 연구자의 관점에
서 중심적인 범주를 선택하여 범주에 관한 이야기
를 풀어나갔다. 즉,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유형을 분석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통하여 31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하
였고, 각 과학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 핵심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코딩 결과를 이론적 관계
로 진술하기 위하여 과학학습 동기 유형별로 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의하였다.
다섯째,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해 의미 있는 도식

화를 개발하였다. 도식화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배
움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인
과조건, 맥락조건, 중심 현상, 중재 조건, 행동/상호
작용 전략, 결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얻은
연구의 궁극적인 이론을 시각적인 형식으로 제시
하였다.
여섯째, 얻은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Lincoln and 
Guba (1985)가 연구 결과의 진실성(trustworthiness)
을 추구하고자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
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
formability)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대상
외의 교육대학교 4학년 예비교사 3명에게 분석 결
과를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과학 배움 과
정의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받
음으로써 전이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의존성
을 위하여 연구자 외에 과학교육전문가 1명과 연구
과정과 분석 과정의 전반을 논의하여 연구의 타당
성을 감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
과의 확증을 위하여 본 연구자와 연구공동체를 형
성하고 있는 질적 연구 분석 전문가 1명과 중등학
교 과학교사 1명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연구

Fig. 2. The grounded-theory paradigm model by Strauss and 
Corb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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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

결과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학습의 동기 유

형을 조사한 결과(Table 3), 철두철미형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지도자형 37명, 탐구
자형 31명, 조정자형 25명으로 나타났다.
철두철미형은 안정성과 유용성을 중시하는 유형

으로 학습환경에 대해 엄격하며 과제 활동 시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철저히 학습을 완수하는 것을 선

호하는 유형이다. 즉, 정확성을 좋아하며 교사로서
의 모범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역동
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지도자형과는 단 2명 정도
만 차이가 나므로 철두철미형이 이번 연구 대상의
독보적인 유형으로는 보기 어려웠다. 반면 Connell 
and Wellborn (1991)은 철두철미형은 구조화된 형태
를 추구하므로 학습에 있어 통제적인 형태로 학습
을 유도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구조화하면 교사의 기대와 학생들의 행동
이 일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역동성과 유용성을 추구하는 탐구자형은
과학과 창의적 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
상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Kuhl 
and Fuhrmann (1998)은 탐구자형의 교사는 학생에
게 학습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시간적여유와그들의의견을존중하는자율성을 
추구하는 탐구 전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조정자
형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타인의 느낌과 감정
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의 예비교사
들은 25명이 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 배움 과정 개방 코

딩 결과
개방 코딩한 결과, 최종 30개 범주를 추출할 수

Table 3. Preliminary primary-school teachers’ science-learning 
motivation types

과학학습 동기 유형 n %

지도자형 37 28

탐구자형 31 23

조정자형 25 19

철두철미형 39 30

계 132 100

Table 2. The elements and core questions of the grounded-theory paradigm model

요소 의미/핵심 질문

중심 현상
․연구의 핵심에 대한 중심 생각
․나는 과학을 배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과적 조건
․중심 생각을 하게 된 개인적 원인이나 조건
․무엇이 과학을 배우게 하는가?
․과학을 배우게 한 것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이 발생하는 주변의 구조적 장 환경
․과학을 배우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 
․과학을 배우기 위한 주변 환경 상황은 어떠한가? 어떠한 환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중재적 조건

․중심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들의 작용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것, 상호작용을 더 강화하거나 감
소시키는 것
․무엇이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장하거나 작용하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행동/상호작용 전략 ․중심 현상의 해결 전략, 선택한 전략적 행위
․과학을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결과
․중심 현상에 관한 결과
․과학을 배움으로써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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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각 범주에 따른 실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이야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을 배우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

과학을 배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
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크게 두 가지 맥락
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나는 과학의 본성적 측
면에서 탐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직접 탐구 주
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탐구를 설계를 해
보는 과정을 통해 과학을 배워가는 것으로 이야기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과학을 해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였다. 배움은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으나, 
스스로 참여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배움은 내용과
방법이 삶의 전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며 심층적
으로 탐구할 기회까지 제공한다(Lim & Park, 2017). 
또, 다른 맥락으로는 과학의 지식적 측면으로,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하여 강의를 듣거나 도서를 읽거나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비교사는 과학에 대한 지
식을 얻는 것이 과학을 배우는 과정의 목적으로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예비
교사들의 실제 설문과 면담에서 응답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변인통제를 고려한 탐구 설계하기

나는 스스로 탐구 설계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과학

은 탐구하는 과목이며,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설

계를 해야 하며, 그중에서 변인통제를 고려한 탐구 설계

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들을 

배우고, 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과학자적 실험적 태도

를 가지고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초등 예비교사 13번)

과학교육 강의 듣기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모든 과목을 수

강한다. 그중에서 과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학교육론 

강의를 듣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 101번)

과학 도서 읽기

과학 전문서적도 읽은 것도 배움의 과정이나 생활 속 관

련 과학 도서를 읽는 것도 재미있다. 그 과정을 통해 과

학 지식을 배우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 2번)

과학을 가르쳐 보기

과학은 가르쳐 보면서 과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직접 초등학생의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 17번)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과학의 달에 과학관에 방문하여 직접 체험활동에 참여하

여 새로운 과학을 알아가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 8번)

한편, 두 가지 맥락과 모두 관련된 것으로서 직
접 가르쳐 봄으로써 과학을 배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직접 가르친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뿐
만 아니라, 탐구에 대해 교수자로서의 경험도 의미
하므로 과학 본성적 측면이나 지식 측면의 모두를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 초등 예비교사들은 과학 관련 과목을 수강
할 기회는 적다(Lee et al., 2008). 그러나 과학을 배
우기 위해 예비교사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체로 스스로 참여를 통하여 과학을 배우
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으로
는 초등 교과는 다양하므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수업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며, 교과마다의
특성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
도 필요하나 수업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조언과 학
습공동체 형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Kang, 2011). 
Kanold (2002)는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원한다면
우선 교사의 성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문화를 조성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과학을 배우게 하는 원인과 사건
초등 예비교사들을 과학 배움의 과정으로 유도

한 원인과 사건들에 대해 설문과 면담을 통해 분석
한 결과,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
감 측면과 즐거움 측면 두 가지 맥락으로 이야기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예비교사들의 실제 설문
과 면담에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로서의 의무감

초등교사라면 과학을 가르쳐야 하므로 과학을 배우는 것

은 당연하다. (초등 예비교사 70번)

교원 임용 준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과학

을 배운다는 것은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

등 예비교사 101번)

과제 활동

이번에 수강하는 과목이 과제 활동으로 교과서 탐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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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설계

의적인 노력으로 과학을 배워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학생으로부터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

는 것 또한 과학 배움을 즐겁게 느끼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예비교사도 있었다. 한편, 이

러한 원인이 과학을 지속해서 배워가도록 할 수 있으며, 

과학에 대해 더욱 능동적인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Lee (2009)의 연구에서는 배움을 즐기

는 인간은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배움

의 행위를 하며, 배움을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놀이로 

본다고 하였다.

3) 과학을 배우기 위해 놓인 환경

초등 예비교사들이 놓인 환경적 배경이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과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앞서 개인적
측면에서의 원인과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육대학교
과학 강의 특성으로, 과학 탐구를 통해 과학을 배
워나간다는 것과 과제 활동으로 탐구를 해야 하고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과
학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Veermans et al. 
(2005)은 교사도 탐구 활동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탐구적 태도 향상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고취된다고 보았다. Bae and Jang (2012)의
연구에서도 예비교사의 탐구식 수업은 과학적 지
식과 탐구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다른 맥락으로는 사회적 맥락으로 과학 프로그

램 활동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교사로서 관련 동아
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을 배우는 환경에 노
출되었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새로운 과학적 지식
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
득해 가야 하는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이야기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예비교사들의 실제 설문과
면담에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을 알아야 함

내 전공은 과학이 아니지만,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초등 예비교

사 70번)

탐구를 중시하는 대학 과학 수업

내가 이번에 듣는 과학 수업은 탐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

이다. 담당 교수님이 탐구를 중시하다 보니 탐구라는 수

업 환경에 노출된 상태이다. (초등 예비교사 13번)

주변의 과학 활동에 노출

내가 참여하는 동아리가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다 보니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과학 체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초등 예비교사 49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실험실 환경에 노출

교수님과 조교 선생님께 실험실 사용을 허락받으면 언제

든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약품이나 위험한 기

자재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우리는 실험실에서 

과제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초등 예비교

사 80번)

새로운 과학 지식의 발생

우리는 새로운 과학 지식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받아들여야 

아이들에게 시대적 동향에 맞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초등 예비교사 44번)

이와 같이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
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과학을 배워야 하는 주변의 환
경에 자연스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과학을 배움으로써
얻는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놓인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개인적 관점과 연관 지어 활
용한다면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을 환경을 활용한 능동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경
우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Lee and Choi (2015)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해야 하고,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는 바람직한 학습문화를 조
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4)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받은 영향 요인

초등 예비교사들이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받
은 영향 요인으로는 개인적 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열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과학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쪽에 진학하
게 되면 사회 교과에 대한 수업이 많은 만큼 과학
교과를 학습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또한 이러한 환
경 속에서 실험 기구 사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학을 배우는 과정 중 실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
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탐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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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는데 과학적 지식이 많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대
학교의 특성상 과학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과를 배움으로써 실제 과학에서 강조하는 
탐구를 할 수 있는 시간 부족과 다른 수강 과목의
과제로 인하여 과학에 집중할 수 없는 요인들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그룹 활동을 중요시하는 교육
대학교의 학습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
기 위해서 과학을 배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해 과학을 계속하도록
독려받고 자신의 역할을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예비교사들의
응답한 실제 설문과 면담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탐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부족

주 전공이 과학이 아니므로 많은 시간을 과학을 탐구하

는 데에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과학적 개념과 용

어를 실험과 같은 탐구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배워가야 

한다. (초등 예비교사 33번)

과학 지식이 많이 필요한 내용

과학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기본적 과학 지식이 필요로 

한다. 과학 지식이 부족하면 탐구를 설계하는데에도 문

제가 생긴다. 나는 과학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

끼고 있다. 과학 지식은 우리 뇌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서서히 우리 삶에 스며들어 표면적으로 급진적인 변화는 

없지만, 탐구에 필요한 생각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

온다. (초등 예비교사 91번)

실험 기구의 이해 부족

실험실이 개방되었다고 해도 실험 기구의 사용법을 잘 

모르니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 다양한 실험 기구를 사용해서 실험해

본 기억이 없다. (초등 예비교사 13번)

다양한 과목에 대한 과제의 부담감

다른 과목 과제도 해야 하므로 과학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초등 예비교사 8번)

인문사회 계열 학습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 부족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열 쪽이다 보니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보니 과학을 제대로 하기

에는 기본 과학 지식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초등 예비교사 70번)

그룹 활동의 중시

탐구 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룹 활동을 

통해 설계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과학을 하도록 독려받고, 같은 그룹의 구성

원을 생각해서라도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내 역할을 충

실히 해야 한다. (초등 예비교사 56번)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향 요인들을 극복하는 것
은 과학을 배우는 과정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더욱
발전된 과학학습 과정을 위해 해결해 가야 할 기
본적인 요인들이기도 하다. Darling-Hammond and 
Bransford (2005)는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학습해야 할 영역은 학습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 가르치는 방법인
교수법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그중에서 이
번 연구의 초등 예비교사들은 과학을 배우는 과정
에서 과학의 지식 측면을 중요한 개인적 영향 요인
으로 꼽았다.

5) 과학을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해결

초등 예비교사들은 과학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
는 상황과 문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습환경
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탐구를 강조하는 과학 수
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탐구과정을 이해하고
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탐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하
여 탐구하는 방법을 잘 지도할 수 있다(Ahn et al., 
2013). 또한 학습공동체에 참가하여 어려운 문제들
을 동료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해결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어린이날 과학 프
로그램을 학습공동체 일환으로 참여함으로써 과학
을 가르쳐 가면서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Dörnyei and Csizer (1998)의 연구에서 동기유
발전략으로 응집성 있는 학습자 그룹을 만들어 내
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공
동체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배
움의 공동체는 지식의 생성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동료와의 협력과 협동을 통하여 사회에서 인정하
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효과적으
로 내면화하는 과정의 역할을 한다. 한편, 초등 예
비교사는 괴외활동으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봄
으로써 과학 배우는 과정을 이해해 간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식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BS 방송을 시청하여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로 인
한 과학 과목의 지식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예비교사들의 실제 설문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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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탐구중심 과학 수업에 참여

직접 탐구 활동해 보는 과학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에

서는 교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탐구를 설계하여 진행하는 

과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과학을 알아가게 되었

다. (초등 예비교사 33번)

학습공동체에 참가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해결하였다. 학습공동체는 의견이 일치하는 친한 

친구들 4명과 함께 하고 있다. 학습공동체는 서로의 이

익을 얻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학습해 가는 집

단으로 나의 과학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었다. (초등 

예비교사 49번)

직접 가르쳐 봄

과학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내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본다.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 부

분을 이해해야 하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초

등 예비교사 17번)

EBS 방송 시청

과학에 대한 주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EBS 방송을 

시청하면서 개념을 이해해 갔다.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

택 교과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초등 예

비교사 2번)

과학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날 때 직접 과학 부스를 운영해 보았다. 프로그램

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긴 어

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해 갈 수 있었다. (초등 예비교사 

8번)

초등 예비교사들은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
긴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초등 예비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교육기
관은 예비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
원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Kim and Choi (2019)는
연구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지식 측면의
보충을 위하여 교사 연수가 활성화되었고, 의무적
으로 실험이나 교수학습방법 연수에 참여를 유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점
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는 교사 학습공동
체를 통하여 배우는 과정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서

로 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문제 해결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학습공동체는 상하 위
계관계가 아닌 평등한 위치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적 측면이 강조
되므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Kim, 2018). 무엇보다도 교육대학교에서 초등 예비
교사들의 배움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관계자들은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움 과정에서 선호하는 배움의 방법적 유형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교수자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6) 과학을 배움으로써 얻은 것

초등 예비교사들은 과학을 배움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배우는 과정에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
시하고, 그에 따라 실천에 옮김으로써 과학을 가르
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으며, 과학을 가르치
는 것이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정의적 측
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과학을 배우면서 과학에 대한 재미를 알
게 되었고, 흥미 있는 교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등 예비교사들은 개인적 혹은 환
경적 측면에서 배우는 과정에 노출됨으로써 배움
에 대한 즐거움을 찾았고,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 교
사로서 중요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배우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최종 얻은 결과로 평가
한 예비교사들도 있는 것을볼 때과학을 배우는 과
정에서 학습공동체 형성은 의미 있는 활동 과정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예비교사들은 과
학을 배우면서 과학은 복잡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과학을 배
우는 과정에서 과학이 완전히 즐길 수 있는 학문만
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학습 동기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
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적 태도에 변화를 기해
야 한다. 그러나 학습의 주도적인 행동과 과학 배
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Ahn et al., 2013). 이와관련하여초등예비교사들의 
실제 설문과 면담에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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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

과학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과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처럼 배움으로

써 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 (초등 예비교사 33번)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됨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탐구하고 설계해보니 

과학도 재미있는 교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우는 그 

과정에서 과학교과에 관련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배웠던 것을 실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기쁨을 느

낄 수 있다. (초등 예비교사 17번)

탐구를 통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됨

탐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설계하고 

토의 토론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과학을 할 때는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과학을 할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 

56번) (유사 응답 초등 예비교사 44번)

과학은 복잡한 학문

과학은 하면 할수록 복잡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쉬운 학문은 없지만, 과학은 과학만을 해서는 안 되

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서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 과학교과 지식을 발견할 수 있

을 때 배움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초등 예비교사 

2번)

3. 초등예비교사들의과학학습의동기유형에
따른 과학 배움 과정 축 코딩과 선택 코딩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 나타

난 여러 가지 현상을 개방 코딩을 통해 정리한 후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반복하였다. 이를 초등 예비
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 Strauss and 
Corbin (1998)의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별로 분류
하였다(Table 4).
지도자형 예비교사의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 대

해 탐색한 결과, 중심 현상으로 과학을 배우기 위
하여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도자형은 리더형으로 한 단체에
포함되어 리더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수자의 역할을
하면서 과학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개인적
관점에서 유능한 교사가 되겠다는 신념이 과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한
교사는 학급을 운영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러
한 신념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교사로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능
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받아
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과학은 하루에도 계속 새
로운 것이 쏟아지는 만큼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면
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에 의하여 과학을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며, 이를 통하여 리더자로
서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과학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과학을
지속해서 배워나가는데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학 지식을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과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다양한 지식은 다양한 과
목에 대한 과제와 함께 오히려 자유롭게 접근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맥락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스럽
게 새로운 과학 지식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
으로 지역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달 행사를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
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더욱이 이러한 과학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
면서 학습공동체에 참가하게 된 결과를 얻게 된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공동체 형성은 최근 들어 과학
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과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과학학습과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형
예비교사의 학습공동체 형성의 결과는 과학교육의
시대적 맥락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학학습 동기 유형 중에서 탐구자형 예비교사

의 과학 배움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심 현상으로 과학을 배우기
위하여 변인통제를 고려한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
에서 과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였다. 즉, 과학의 핵심
은 탐구이고, 탐구를 한다는 것은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변인통제를 통하여 과학적 결론을 이끌 수
있으므로 변인통제를 잘하는 것이 과학을 잘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과학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 생각을 하게 된 개인
적 원인이나 조건으로 교육대학교 과학 수업의 과
제 활동이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
는 활동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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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연
스럽게 탐구를 하는 분위기에서 과학적 활동을 하
게 된 것으로 났다. 이것은 개인적 성향이 과제 활

동과 연관된 것으로 과제 활동의 중요성이 과학 탐
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개인적 과
제는 학점과도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중요하

Table 4.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learning processes by motivation types

페러다임
요소

범주
유형

지도자형(Di) 탐구자형(Ex) 조정자형(Co) 철두철미형(Ac)

중심
현상

변인통제를 고려한 탐구 설계하기 ○

과학교육 강의 듣기 ○

과학 도서 읽기 ○

과학을 가르쳐 보기 ○

체험활동 직접 참여하기 ○

인과적
조건

초등교사로서의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감 ○

임용시험 대비 ○

과제 활동 ○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의 즐거움 ○

유능한 교사에 대한 기대감 ○

맥락적
조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을 알아야 함 ○

탐구를 중시하는 대학 과학 수업 ○

주변의 과학 활동에 노출 ○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실험실 환경에 노출 ○

새로운 과학 지식의 발생 ○

중재적
조건

탐구를 할 수 있는 시간 부족 ○

과학 지식이 많이 필요한 내용 ○

실험 기구의 이해 부족 ○

다양한 과목에 대한 과제의 부담감 ○

인문사회 계열 학습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
부족

○

그룹활동의 중시 ○

행동/
상호작용

탐구중심 과학수업에 참여 ○

학습공동체에 참가 ○

직접 가르쳐 봄 ○

EBS 방송 시청 ○

과학 프로그램 운영 ○

결과

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음 ○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 ○

탐구를 통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됨 ○ ○

과학은 복잡한 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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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맥락적 조건은 중
심 현상이 발생하는 주변의 구조적 장 환경으로서
인과적 조건과 같이 탐구자형 예비교사들에게는
탐구할 수 있는 분위기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과학 수업 내용이 탐구할 수 있는 수
업 분위기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실험실 환경
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과학에서 탐구를 중시하다 보니 예비교사
들이 직접 설계하고 탐구하는 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환경에서 예비교사의 탐구 의욕을 발휘할 수 있
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 생각
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방해요인으로는 탐구할 수 있
는 시간 부족과 실험에 대한 경험 부족에 따른 실
제 사용해야 할 실험 기구의 이해 부족으로 과학자
다운 실험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실험 경험 부족
과 교사의 감시와 감독하에 진행하는 닫힌 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실험 기구를 사용해 보지 않았거나
다양한 실험 기구를 이용한 실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행동/상호
작용 측면에서 교육대학에서 다양한 실험 기구를
직접 수업시간에 활용해 봄으로써 이해해 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기구는 직접 사용해 보
는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는 대학의
과학 수업에서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교육대학에
서의 탐구 지향적 수업이 탐구자형에게 적절한 수
업 분위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
으며, 다른 사람에게 과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에 많은 행복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행복감은 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누구보다 과학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
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정자형 유형의 예비교사들 중심 현상은 과학

을 배우기 위하여 직접 과학을 가르쳐 보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이 학
습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
레 과학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직접 가르쳐 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서 과
학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원

인이 과학을 배우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 가르쳐 보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
는 갈망과 가르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지식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는 사건이 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조정자형은 사회적 관점에서 상호
작용을 중시하며, 인간적인 관점으로 배움에 접근
하므로 주변의 과학 활동에 노출되면서 개인적 관
점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에 대한 성취보다는 주변
동료들과 과학을 함으로써 과학을 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조정자
형 학습자들은 주변에서 과학 활동을 하는 동료들
과 부대끼면서 과학을 알게 되고, 참여 활동에 대
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Škoda et al., 2015). 따라
서 다른 학습유형보다는 주변의 과학 활동에 노출
되어 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과학을 더
배우게 하는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조정자형 예비교사에게는 그룹 활동이 지속적인
과학 배움 과정이 이어지도록 하는 중재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을 함께 함으로써 인간과
의 관계와 그 속에 과학에 관해 대화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개방적으로 과학에 접근하고
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 과학의 배움 과정에서 중
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타인과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에 참가함으로써 과학을 하
면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자형에게서의 학습공동체
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새로
운 과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과학
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방법 측면에
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이다. 조정자형 예
비교사들은 탐구를 통한 학습공동체를 지속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만족하고, 과학
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어 과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두철미형 예비교사들은 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
가는 것을 과학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과학교육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
우고, 교사의 역할과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
었다. 이 방법이 확실히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방
법으로 생각하여 과학교육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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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학을 배워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과
관련하여 교사로서의 의무감이 강의를 열심히 들
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의무감으로 인하여 더욱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변 환경적 측면에서는 초등교사
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를 보아야 하며, 이 시
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배워야 하고, 특히
과학교육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
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며,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과학을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서 철두철미
형 예비교사들에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의 고민거리면서 과
학을 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고등
학교 때 인문사회 계열 학습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
부족을 이야기하였다. 교육대학교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진학이 높은 만큼(Song, 2011), 이번 연구
의 철두철미형 예비교사들도 과학 선택과목을 고
등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이 과학적 지식 측면에 어
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EBS 방송을 시청하여 지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 지식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과학을 가르치기 위
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
은 어려운 과목이며 복잡한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과학을 포
기하기보다는 과학을 배워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

형별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과학 배움 과정을 도식화하

면 Fig. 3과 같다. 과학학습 동기 유형별 패러다임
모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 과학학습 동기 유형
에 따른 접근하는 교육과정과 수업 프로그램이 차
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배
움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자형은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탐구하기로

보았으며, 즐거움이 과학을 하도록 이끌면서 사회
적 환경 요인과 환경적 방해요인이 있음에도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과학에 대한 정의적 효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
구자형은 지도자형과 마찬가지로 과학을 탐구하면
서 배우는 것으로 보았으며, 비록 그 과정이 의무
감과 대학의 환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환경적 방해요인도 있으나, 개인적 노력과 참
여 활동으로 해결하면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
한 자신감을 갖는 긍정적인 정의적 효과를 얻은 것
으로 나타났다. 조정자형은 가르치는 것을 통해 과
학을 이해하고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
은 대학의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나, 그룹 활동을
통해 과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독려받은 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학습공동체에 참가하여 과학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서 흥미를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두철미형은 가르치는 방법과 과학 지
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과학 강의를 듣거나 과학 도
서를 읽고 있으며, 이는 초등교사로서의 의무감으
로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임용 시험이나
교육 과정적 환경 요인들에 의해 순수한 의미에서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
인적 노력과 참여로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

Fig. 3. The flow of the grounded-theory paradigm model by science-learning motiv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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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

형에 따라 차별화된 과학 배움 과정은 예비교사들
이 과학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나,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과학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효
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과학 교사 교육자로서
초등 과학교육론의 협력학습의 강의 계획 구성과
개별화된 과학 수업 과정 구성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
학습 동기 유형과 그 유형별 과학 배움 과정을 근
거이론에 따라 탐색하였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을 분석

한 결과, 철두철미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지도자형, 탐구자형, 조정자형 순으로 나타났다. 
철두철미형이 많은 것은 신뢰감과 정확성, 엄격성, 
조직적 등 교사로서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된다. 
과학 배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코딩한 결과,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요소에 따라
30개의 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별화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
라 각 과학학습 동기 유형별 과학 배움의 과정 흐
름을 분석할 수 있었다. 중심 현상으로서 지도자형
그리고 탐구자형은 탐구하기를 통해 과학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는 유형이었고, 조정자형과 철두철미
형은 지식습득을 통해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경험
하는 유형이었다. 이러한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인과적 조건으로 탐구자형과 철두철미형은 의
무감에 영향을 받은 유형이었고, 지도자형과 조정
자형은 즐거움에 영향을 받은 유형이었다. 중심 현
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 맥락적 조건으로, 
탐구자형과 조정자형은 대학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도자형과 철두철미형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지도
자형과 탐구자형, 철두철미형은 과학을 배우는데
환경적 방해 요인이 작용하였고, 반면에 조정자형
은 독려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현

상의 해결 전략 및 선택적 전략적 행위인 행동/상
호작용과 관련해서는 탐구자형과 철두철미형은 개
인적 노력과 참여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지도자형
과 조정자형은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과학 배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과학
배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로 지도자형과 탐구자
형, 조정자형은 과학에 대한 정의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철두철미형은 과학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 학기 교육실습 기간이 되면 예비교사들은 자

신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하고, 원하는 학교로
실습학교가 배정되지만, 일부는 희망과 달리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항상 아이들을 새롭게 만난다는 기분에 설레한다. 
이러한 설렘은 교육실습 첫날부터 아이들과 눈 맞
춤으로 그들의 관심이 전달된다. 그 기간 교수자로
서의 가르침에 대한 경험이 시작되지만, 교수자로
서의 배움도 시작된다. 아이들과 눈 맞춤을 위해서
는 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교에서 초등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과와 더불어 인성교육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및 교양을 배워야 한다. 훌
륭한 가르침은 과학과 기술에 의해 좌우되기보다
는 교사의 배움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가르치고 무
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교사 자신의 배움에 의해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러한 노하우는 가르침에 녹
아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과학학습 동기
유형별 과학 배움 과정의 특징이 현장의 가르침에
반영된다면 교사로서의 특색있는 학습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의 배움에 대한 특
징을 인지하는 것은 교수자가 학습자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자신의 현 위치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 자
신의 특성에 맞는 배움의 과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
고 곧 가르침의 과정에 다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을 학습자의 입

장에서 바라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과학 교수 유형에 따라
과학 가르침 과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교수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사의 가르침 과정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근거이론을 바탕으
로 한 이론적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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