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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이론적 배경

21세기라는 거시적 교육 맥락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

로서 특징지어지곤 한다(OECD, 2019; KMOE, 2021c). 갈수록 발달

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학생들의 교수학습을 돕고 평가를 자동

화하는 등 교육 맥락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Lee & Ha, 

2020), 그 가운데 교사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대체로 인공지능은 교사의 역할 중 자동화 

가능한 부분을 분담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는 교수학습 상

황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본다(Luckin et al., 2016). 결국, 인간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의 고유한 가치 하에(Cho, 1997) 앞으로도 교육 현장

에서 교사의 중요성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래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예비교사들을 양성하는 

일 역시 여전히 중요성을 지닌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

안｣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post 코로나, AI⋅빅데이터 기술 발전, 

학령인구 감소, 학생 선택권의 확대 등을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발맞추어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KMOE, 

2021b).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교원양성 교육과정, 초⋅중등교원 양

성체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이를 위해 교육

청, 양성기관, 교원, 전문가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는 협의체를 

구현하는 일이 추진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KMOE, 2021b). 이러

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 학생, 학부모 모두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를 희망하는 교사상 1순위로 

꼽았다는 점이 반영되었다(Embrain Public, 2020). 결과적으로, 앞으

로의 교원양성체제는 교과지식, 수업지도, 다교과 역량, 인성, 학습자 

이해, 현장 이해 등 6가지 영역의 역량의 함양을 중시하면서 발전되어

갈 것이다(KMOE, 2021b).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학교사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과학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만을 담당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함께하는 협력자, 표준

화된 교육과정을 학습자를 위하여 재구성하는 수업 기획자, 학급 내

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중재자, 변화에 대한 통찰력이 있

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여 미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혁신가의 역할

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KMOE, 2021b; cf. KMOE, 2021c). 이러한 

교사 역할 변화는 OECD (2019)가 주도하고 있는 미래사회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론인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도 학생의 행위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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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과 함께 발현되는 공동-행위주체성(co-agency)라는 용어로

서 개념화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교사의 역할 변화 논의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교사교육

의 실제를 돌아볼 때 교원양성정책에 보다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예비 과학교사 교육과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과 탐구 학습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KMOE, 2015; AAAS, 1990). 이러한 과학교육을 교실 현장에서 실

천하는 과학 교사의 질적 수준은 학업성취 수준을 포함하여 교육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준다(Lee et al., 2013). 예컨대, 우리나라 학생들이 

비교적 뛰어난 과학 성취를 보이고 있는 PISA 2015 등의 국제비교평

가에서도 과학 교사의 효능감, 지지, 맞춤식 수업 등이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알려졌다(Kim, Min et al., 

2018; Ku & Koo, 2018). 하지만, 현직에서 경험을 쌓은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의 전문성 수준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Barnett & 

Hodson (2001)은 모범적인 과학교사는 수업에서 활용해야 하는 학문

적이고 연구와 관련된 지식, 교과교육학 지식, 전문 지식, 교실 지식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교사나 신규교사는 교수내

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통해 이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곧, 예비 과학교사들이 앞으로 가르칠 학생들

의 유의미한 과학 학습 경험을 위해서는, 그들이 바람직한 과학 교사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교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rduran & Kaya, 2019; van Driel et al., 2014; Loughran, 2007).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는 해방 이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나뉘

어 형성되어 왔으며, 교원자격제도를 취득하는 경로 또한 정규교원양

성기관 졸업 이외에도 교직과정 이수 등의 방법이 존재하는 등 복잡

다단한 양상을 보인다(Yoon et al., 2002, pp. 171-202). 예비교사들은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직이론 수업을 수강한 후에 4주간의 교육

실습을 거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살펴보자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상

황이다(KMOE, 2021a).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타 전공들에 비하여 

교원양성교육의 특색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4주간의 교육실습

이 교사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너무 짧다는 비판 등을 일찍이 받아 

왔다(Yoon et al., 2002).

Park et al. (2008)은 우리나라 사범대학 교육과정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주간의 교육실습 이후에도 예비 과학교사의 내용 지식과 

학생 이해에 대한 지식 등이 매우 부족하고 과학 교수 지향이 바람직

하지 않은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교적 근래에 

Kim, Lee et al. (2015) 역시 우리나라 사범대학은 과학 및 수학 교과

내용학의 측면에서 교사들에게 비교적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지

만 교과교육학 및 교직이론에서는 현장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

여 교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현재 공청회 단계에 

진입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KMOE, 2021b) 과학 

예비교사 교육에도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에 관한 문헌 고찰 사례

교원양성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예비

교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요구된다. 과학

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비 과학교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학술 연구의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바라보는 작

업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환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예비 과학교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

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술논문의 형태로 보고하여 왔다.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문헌들은 상당한 양으로 축적되어, 

2021년 8월 1일 현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데이터베이스에서는 500건 이상의 학술논문이 검색되고 있다.

축적된 연구문헌들에 대한 메타적 고찰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

는 일은 지금까지 해당 주제의 연구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파악하

게 하고 향후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국내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어 왔다. 그 일부 사례로서 학생의 과학 학습 관련 

국내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이나(Kim, Paik et al., 2015) 한국 초등 

과학교육의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

(Lee & Hong, 2013), 우리나라 과학교육 관련 학회지에서 Piaget, 

Bruner, Ausubel과 관련된 다소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구 동향을 살펴

본 연구(Lee et al., 2007), 유아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태도 관련 국내 과학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Hong, 

2019). 그러나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국내에서 비교적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예비 과학교사 교육과 관련

한 국내 연구 동향을 보고한 사례는 4건을 지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초등 과학교육과 관련 있는 문헌들이다.

우선 Kim et al. (2012)은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연구의 

동향을 보고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보고된 학술지 및 

학위논문 43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에 따르면 예비 및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서의 내용분석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연구 주제로서는 교사

들의 태도 및 인식 변화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교사교육의 접근

법으로서는 구성주의, 탐구중심, 반성적 교수, 개념도 전략 접근법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교수전략으로서는 반성적 저널 쓰기, 협의 및 토의, 

강의, 수업 사례, 면담이 빈번히 활용되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유아과학을 위한 교사교육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연구 

방법, 교육 목적, 교수 전략 등이 점차 중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Lee & Kim (2016)은 예술 활동과 통합한 유아과학교육 연구 동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에서 2015년까지 발간된 관련 논문 총 

78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학, 미술과 통합한 연구가 많이 나타

났고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관찰법을 통해 자

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수가 30∼59명인 연구가 가장 

많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효과

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유아 발달 영역에 대한 프로그

램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약 65%가 과학적 태도, 과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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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과학적 탐구능력 등 과학과 관련한 능력을 발달 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측면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는 1편, 현직교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으로, 대부분이 만 5세의 유아 대상이며 

0∼4세의 영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Kim (2018)은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각론 적용 시기

(2009-2012년)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각론 적용 시기

(2013-2017년)에 출판된 초등 예비교사 대상 과학교육 연구 논문 중 

KCI 등재(후보) 논문 126편을 키워드 네트워크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인식’과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는 키워드가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독창적이

고 다양한 논문이 더욱 많이 보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오개념’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적으로 나타났

다. 그런가 하면 두 시기 모두에서 중심성이 높았던 키워드는 ‘교수효

능감’과 ‘동료교수’였다. 다만 Kim (2018)의 경우 연구 방법의 특징상 

키워드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연구 동향 논문에서 보고하

게 되는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수 등의 정보를 제한적으

로만 제공하고 있다.

한편 Lee (2020)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유아과학교육에

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20편의 KCI 등재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55%)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보다(45%) 비율이 높았

다. 연구 주제로서는 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인식이 많은 편이며,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 방법 면에서는 설문지 연구가 35%, 질적 

면담에 기반한 연구가 35%를 차지하였으나 문헌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에 대한 문헌 고찰 

사례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국내 과학교육계에서 이루어진 예비 

과학교사 교육 논문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사실상 보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연구가 여전히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포괄적-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본 연구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선행 문헌들에 기반하여 새로운 문헌 

고찰 연구의 필요성과 중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보고된 예

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문헌에 비하여 기존 연구 동향 논문의 분석 

대상 수가 적었으므로 이를 늘리는 일이 요구된다. 둘째, 이는 또한 

해당 연구들의 분석 대상이 유초등 예비 과학교사 관련 문헌으로 한

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를 중등 예비 과학교사 관련 연구로

까지 확장하는 일이 요구된다. 셋째, 현직교사 대상 연구를 포함하기

보다 예비교사 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춘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KCI

급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을 통한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다섯째, 2021년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보는 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들은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

다. 그러므로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제시한 초록이나 주제어 등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방법이나(cf. Kim et al., 2018), 연구 동향을 파악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논문의 속성에 대한 질적인 코딩을 수행하는 

방법이(e.g., Kim et al., 2012; Lee & Kim, 2016; Lee, 2020) 모두 

각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할 때 연구 동향

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질적인 코딩에 있어서 

되도록 예비교사 유형/전공, 연구맥락 교과, 연구 주제, 접근 방법, 

자료 유형, 연구 참여자 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는 일이 향후의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문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되었던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국내 연구 문헌 수의 동향은 어떠한가?

2.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국내 연구 문헌의 주제어의 동향은 

어떠한가?

3.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국내 연구 문헌의 질적 속성의 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문헌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자들은 2021년 8월 1일 현재로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KCI)에서 ‘예비 과학 교사 교육’이라는 검색

어를 논문 제목, 초록, 주제어(keyword) 필드에서 검색하였다.1) 검색 

결과를 KCI 등재지 이상 학술 논문으로 한정한 결과, 97개 학술지에 

게재된 총 728건의 문헌이 나타났다. 이 중 예비 과학교사 교육을 

실질적인 주요 연구 주제로 삼는 학술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1일 현재까지 10건 이상의 논문이 검색된 학술지로 범위를 축소

한 결과, 18개 학술지에 게재된 546건의 문헌이 나타났으며, 이 중 

중복하여 검색된 11건의 논문을 제외하였다.

연구자 3인이 535건의 논문들의 제목, 초록, 주제어를 읽으며 예비 

과학교사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헌을 다시 한 번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거쳐 제외된 125건의 논문들은 예비 과학교

사 교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들로서,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헌 리뷰이거나, 교사교육 맥락이기는 하나 과학 교과를 

단순 언급하였거나, 예비교사 교육 맥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연

구이지만 단순히 연구 참여자가 예비 과학교사인 경우 등이었다. 최

종적으로 선정한 분석 대상 문헌은 17개 학술지에 출판된 410건이었

으며, 이를 학술지별로 나열하면 Table 1과 같다.

1) 연구 동향 논문에서 분석 대상 문헌을 검색 및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합

의 검색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자들도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

고자 하였으나, 단순한 단어의 나열에 해당하는 본 연구의 검색어 특성상 

분석의 잠정적 대상이 되는 문헌들은 ‘예비 과학 교사 교육’으로 검색하였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다른 단어를 추가할 때 오히려 검색 결과로서 등장

하는 문헌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예비 과학 교사 교육’이라는 

검색어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볼 때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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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가. 주제어 빈도 분석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문헌을 질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지금

까지 적지 않은 수가 누적되어 온 데이터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선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두 가지의 사전(preliminary)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Table 1에서 제시한 학술지별로 예

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논문의 출판 수를 시계열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로 분석 대상 문헌들에 제시된 주제어(keyword)에 대한 빈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를 분석한 이유는 그것이 연구자 자신들이 

해당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나 내용 등을 선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도 분석을 위한 말뭉치(corpus)를 구성하기 위하

여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논문의 주제어 자료를 

활용하되, 국문 주제어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연구자들이 논문 원문을 확인하여 이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부 학술지들의 경우 영문 주제어만을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으

므로(예: ‘생물교육’)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해당 논문 원문의 

용례를 일차적으로 참조하고 타 문헌들의 용례를 부차적으로 참조하

여 영문 주제어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

에서, 2001년 및 그 이전에 보고된 10여개의 문헌은 논문 내에서 주제

어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주제어 빈도 분석에서 제외하

였고 결과적으로 총 399개 논문의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빈도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는 분석 대상 문헌에서 

저자들이 직접 제시한 주제어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주제어들

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들이 띄어쓰기를 비롯한 사소한 차이로 

다른 종류의 주제어로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예: ‘예비교사의 인식’

과 ‘예비교사 인식’). 이에 주제어 말뭉치의 명사와 동사를 추출하여 

다시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및 빈도 분석은 Python 

3.6.2 환경에서 KoNLPy 0.5.2 패키지의 Okt(Open Korean Text) 모듈

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나. 질적 속성 코딩

질적 코딩에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 박사수료 1인, 석사과정 2인

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우선 분석 대상 문헌들 중 일부를 추출한 

후에, 이와 함께 과학 교사교육 관련 선행 문헌(Kim et al., 2011; 

Lee et al., 2013; Lee & Kim, 2016; Kim 2018; Erduran & Kaya, 

2019; Lee, 2020), 국내 과학교육 관련 연구 동향 선행문헌(Lee et 

al., 2007; Kim et al., 2012; Lee & Hong, 2013; Kim, Paik et al., 

2015; Hong, 2019), 그리고 후술할 본 연구에서의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서 분석 틀을 고안하였다(Table 2). 이 분석 틀에서 

기본적으로 중복 코딩이 허용되었다. 초기 협의를 거쳐 구축된 분석 

틀을 기반으로, 2000년대 이후 출판된 논문 중 인용 수가 가장 높은 

20여 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개별적 파일럿 코딩을 진행하였다. 파일

럿 코딩한 논문들에서 예비교사 유형, 예비교사 전공, 연구맥락 교과, 

연구 참여자 수에서는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

은 협의회에서 논문의 본문을 함께 읽으며 분석 틀 및 코딩을 보완하

였고,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100여 건의 논문에 대한 개별적

인 예비 코딩 이후에 협의회를 갖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반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분석 틀을 정교화할 뿐 아니라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협의회 안에서 

모든 분석 대상 논문의 본문을 다시 함께 확인하며, 동시에 코딩을 

수행하였다.

학술지 (코드) 발행기관명 논문 수

한국과학교육학회지 (A) 한국과학교육학회 94

초등과학교육 (B)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60

생물교육 (C) 한국생물교육학회 4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D)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0

한국지구과학회지 (E) 한국지구과학회 28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F)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22

대한화학회지 (G) 대한화학회 21

새물리 (H) 한국물리학회 19

유아교육연구 (I) 한국유아교육학회 17

교과교육학연구 (J)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13

유아교육학논집 (K)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1

교원교육 (L)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1

열린유아교육연구 (M)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N)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

현장과학교육 (O)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8

과학교육연구지 (P)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8

한국교원교육연구 (Q) 한국교원교육학회 5

총합 410

Table 1. Number of published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article according to journal (codes are given by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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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성 및 활용한 분석 틀에서(Table 2), 예비교사 유형

은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 유형(유아교육과,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으로 구분하였다. 예비교사 전공은 논문의 

본문 내에 드러난 예비교사의 세부 전공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전

공이 유아 및 초등교육, 과학교육, 공통과학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일반’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육 등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전공명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맥락 교과는 연구가 이루어진 구체

적인 맥락이 어떤 교과와 연관이 있었는가를 의미한다. 예컨대, ‘화학

교육론’ 또는 ‘화학 실험’ 등의 예비교사교육 과목에서 이루어진 연구

의 경우 연구맥락 교과를 ‘화학’으로 분류하였다(e.g., Choi, 2014). 

연구맥락 교과의 전반적인 분류 체계는 예비교사 전공의 분류 체계와 

같이 ‘일반’에서부터 ‘지구과학’을 포함하였다. 다만, 보다 직접적으

로 융합적인 맥락을 강조하면서 STE(A)M교육이나 프로젝트기반 학

습을 연구 맥락으로 삼은 경우에는 ‘융합’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예비교사의 전공과 연구맥락 교과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초등 예비교사에게 지구과학 관련 개념을 묻는 경우 

예비교사 전공은 ‘일반’이지만 연구맥락 교과는 ‘지구과학’으로 코딩

되었다(e.g., Oh & Oh, 2011).

연구 주제는 ‘과학 개념 및 지식’과 ‘과학의 본성’으로부터 ‘비형식 

교육’에 이르기까지 9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주제의 범주는 초기

에 상기한 선행 문헌들을 참조하여 일차적으로 도출하였으나, 코딩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빈도수가 과도하게 작은 것은 다른 것과 

통합하거나 삭제하기도 하였다. ‘과학 개념 및 지식’은 예비 과학교사

들이 특정한 과학 개념 및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

항목 내용 예시 문헌

예비교사 유형 유아, 초등, 중등

예비교사 전공 일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연구맥락 교과 일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융합(STEAM 등)

연구 주제

1
과학 개념 및 

지식
- 예비 과학교사들의 (오)개념 조사, (오)개념 형성, 인지갈등 등

Kim et al. (2007); Won et al. 
(2010); Ha (2016)

2 과학의 본성
-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의 본성을 접하고 습득하는 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인식론적 및 존재론적 신념 등

Nam et al. (2007); Kim et al. 
(2008); An & Kim (2011)

3
인식 및 정의적 

영역
- 예비 과학교사들의 인식, 신념, 태도, 동기, 효능감, 정체성 등

Park. (1998); Park & Kim 
(2011); Jang & Hong (2020)

4 PCK 및 역량 - 예비 과학교사들의 수업과 관련된 PCK(교수내용지식), 역량, 반성적 사고 등
Jang (2006); Yoon (2012); Noh 

et al. (2017)

5 SSI 및 STS
- 과학 관련 사회 이슈(Socio-Scientific Issue, SSI) 및 과학-기술-사회

(Science-Technology-Society, STS)관련 주제

Lee (2008); Lee & Chang 
(2012); You et al. (2015)

6 탐구 및 실험 - 예비 과학교사들의 탐구 및 실험 경험 등
Baek et al. (2015); Cho & Baek 

(2015); Kim & Ryu (2018)

7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

- 예비 과학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하는 경험

(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학교육론 교생실습 등에서)
Chung et al. (2007); Jung & Lee 

(2016); Kim et al. (2018a)

8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

- 예비 과학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효과 검증, 시사점 제안 등 (전공 수업, 
교직 수업, 교생실습 등에서 연구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Kim & Shim (2015a); Jeon & 
Yoon (2016); Lim (2017b)

9 비형식 교육 - 과학관 학습, 과학 축제, 멘토링 등
Lee et al. (2014); Lim (2014); 

Im et al. (2018)

접근 방법

효과
-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등. 사전-사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예비교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경우

Cho (1999); Shin (2016); Jo et 
al. (2017)

조사 - 행정적인 실태 조사, 단순한 사례 또는 인식 조사 등
Ahn et al. (1997); Song & Choi 

(2018); Chi & Kim (2011)

분석
- 질적으로 깊이 있는(in-depth) 분석이 주요 연구 결과인 경우

- 양적 연구에서 인과성을 밝히거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경우

Lee (2011); Lim (2017a); Lee, 
Ryu et al. (2018)

비교 - 2개 이상의 연구 대상 또는 주제에 대한 비교 및 관계 탐색
Lee (2006); Lim (2007); Kim & 

Shin (2008)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검사지(설문지, 루브릭, 평가기준, ...) 개발 등
Kim & Kim (2020); Ha et al. 
(2019); Kim & Kang (2006)

자료 유형

양적 - 기술통계(설문지 등), 추리통계(준실험설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검사지
You et al. (2010); Jung et al. 

(2011); Ha (2017)

질적
- 질적 면담, 질적으로 수집되는 설문지. 설문지에서의 개방형 문항(open question), 
논변 활동, 질적 데이터의 수량화

Oh et al. (2008); Jeong et al. 
(2008); Lee & Shin (2021)

산출물 - 수업지도안, 반성적 저널, 과학적 글쓰기 등 예비교사의 산출물
Sung & Shim (2015); Lee. K. 

(2016); Na & Jang (2018)

기타 - 교과서 분석, 문헌 리뷰, 데이터 마이닝 등
Kim et al. (2010); Ryoo et al. 

(2010); Kim (2013)

연구 참여자 수 예비교사 연구 참여자 수

Table 2. Analytical framework for qualitative coding on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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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이를 증진하는 데 관심을 둔 경우이다. ‘과학의 본성’은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의 본성을 접하고 습득하는 과정,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예비교사들의 인식론이나 존재론 등의 철학적 관점에 관심을 

둔 경우이다. 예컨대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관하여 논하는 문헌들은 

이로 분류되었다(e.g., Kwak, 2002; Cho & Choi, 2018). ‘인식 및 

정의적 영역’은 예비교사들이 특정한 소재에 대하여 가진 인식 및 

신념을 조사하거나, 그들이 지닌 태도, 동기, 효능감, 정체성 등에 관

심을 둔 경우이다. ‘PCK 및 역량’은 예비 과학교사들의 수업과 관련

된 교수내용지식(PCK), 역량, 반성적 사고 등에 관심을 둔 경우이다. 

‘SSI 및 STS’는 과학 관련 사회 이슈(socio-scientific issues) 및 과학-

기술-사회(science-technology-society) 관련 주제를 다룬 경우이다. 

‘탐구 및 실험’은 전통적 수업이 아닌 탐구 및 실험 맥락에서 예비교

사들의 가설 설정이나 수행 등을 살펴본 경우이다.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은 과학 예비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다룬 경우이다.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효과 검증, 개발, 시사점 제안 

등에 해당한다. ‘비형식 교육’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과학관 

학습, 과학축제, 멘토링 등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경우이다.

접근 방법 측면은 분석 대상 연구가 어떠한 종류의 지식주장을 

하는지를 분류하고자 도입하였으며, ‘효과’, ‘조사’, ‘분석’, ‘비교’, 

‘개발’의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효과’는 특정 예비교사교육 프로그

램이나 교수학습 방법, 테크놀로지 등의 효과를 조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사전-사후에 양적이거나 질적인 데이터로서 예비교사의 변

화를 살펴보는 때에 이를 ‘효과’로서 분류하였다. ‘조사’는 행정적인 

실태 조사나 특정 주제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이나 반응 등을 기술

적으로(descriptive) 나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는 질적으로 깊이 있는(in-depth) 분석을 주요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로 하되, 양적 연구에서 인과성을 밝히거나 예측력이 있는 통계

적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 또한 포함하였다. 여기서 특정 문헌이 ‘조사’

와 ‘분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들은 분석 대상 문헌들 사이

에 일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양자를 구별하는 일이 의미가 있

을 것이라고 보고,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조사’와 ‘분석’ 중 타당한 

코드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비교’는 2개 이상의 연구 대상 

또는 주제에 대한 비교나 관계를 탐색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는 경우(e.g., Kim, D. R., 2012)

나 예비교사와 학생의 개념을 비교하는 경우(e.g., Park et al., 2004) 

등이다. ‘개발’은 분석 대상 문헌이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 또는 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를 개발하는 등 특정한 산출물의 개발 및 

타당화에 초점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e.g., Ha et al., 2019). 접근 방법

의 경우에는 해당 문헌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가능한 중복 

코딩을 피하였으나, 일부 문헌들의 경우 중복 코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e.g., Park & Park, 2010).

데이터 유형은 ‘양적’, ‘질적’, ‘산출물’, ‘기타’의 4가지로 범주화하

였다. ‘양적’은 개념 또는 정의적 영역 검사지나 설문지 등을 활용하

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적’은 질적 면담, 

질적으로 수집 및 분석되는 설문지, 설문지 내에서의 개방형 문항

(open question), 논변 활동 등으로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질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코딩한 후에 수량화한 

경우를 ‘양적’ 또는 ‘질적’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자들은 이 역시 ‘질적’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Draw-a-scientist 검사지의 경우 이를 질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코딩한 후 수량화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을 일관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았다(e.g., 

Na & Jang, 2017). ‘산출물’의 경우 예비교사들이 구성한 수업지도안, 

반성적 저널, 과학적 글쓰기, 포트폴리오 등을 분석한 경우에 해당한

다. ‘기타’의 경우 교과서 분석, 순수한 문헌 연구, 데이터 마이닝(텍스

트 마이닝 포함)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수는 분석 대상 문헌에서 연구 대상으로

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예비 과학교사의 총 수를 의미한다. 예비

교사와 함께 현직교사나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예비 

과학교사의 수만을 계수하였으며, 순수한 문헌 연구나 데이터 마이닝 

등의 경우 연구 참여자 수를 ‘해당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예비교사 

교육에 관한 현직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등(e.g., Kwak, 2003) 인간 

연구 참여자가 존재하나 예비교사가 참여하지 않은 문헌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를 0으로 코딩하였다. 전체 분석 틀에 따라 코딩된 문헌들

의 예시 역시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가 단순한 논문 분류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질적 제고를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모든 논문의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출판된 분석 대상 문

헌들 중 각 시기별로 가장 많이 인용된 10여 개의 논문들을 KCI에서 

확인한 후 본문을 읽는 작업을 거쳤다. 이 외에도 분석 대상 문헌들 

중 2021년에 출판된 논문들 역시 모두 읽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비롯

하여 본 연구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은 논문들 중 상당수의 본문을 

연구자들이 상세하게 읽는 작업을 거쳤음을 밝혀 둔다.

Ⅲ. 연구 결과

1.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수

가. 시기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추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 문헌들의 보고 시기는 1995년

부터 2021년에 이른다. 이를 약 5년 간격으로 나누어 시기별로 출판된 

연구 논문의 수의 추이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1995-2000년까지의 

1990년대 연구 문헌의 수는 12건에 해당하였다. 이후 국내 예비 과학

교사 교육 연구 문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1-2005년까지 2000년대 전반 연구 문헌의 수는 31건, 2006-2010

년까지 2000년대 후반 연구 문헌의 수는 78건에 해당하였다. 그런가 

하면 2011-2015년까지 2010년대 전반 연구 문헌의 수는 117건, 

2016-2020년까지 2010년대 후반 연구 문헌의 수는 158건에 해당하였

다(본 연구자들이 문헌을 수집한 2021년 8월 1일 시점에서 2021년 

연구 문헌이 아직 완전히 보고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의 수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2020년까지의 문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흥미롭

게도 이러한 연구 문헌의 수는 약 5년 기간 동안 약 40여 건씩(회귀계

수 37.7)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추세식을 

산출해 보면 설명력(R2)이 .99에 근접하는 회귀모형을 얻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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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연구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1-2025년에는 약 200건, 2026-2030년에는 약 240건의 연구 문헌

이 보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 학술지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추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 문헌들의 학술지별 추이를 

Table 3 및 Figure 2에 제시하였다(단, Figure 2에는 출판된 논문 수가 

가장 많은 10개 학술지의 논문 출판 추이만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으

며, 그래프 안의 수치는 5개 학술지만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가

장 많은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는 ‘한국과학

교육학회지’였으며(94건), ‘초등과학교육’(58건), ‘생물교육’(44건), 

‘한국지구과학회지’(28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7건) 등의 순

서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였다(Table 3).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자면, 여러 학술지를 통틀어 1995-2000년 및 

2001-2005년 시기에는 예비 과학교사교육 관련 논문이 출판된 수가 

10건 미만으로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1-2005년 시기에는 

‘한국지구과학회지’(8건) 및 ‘한국과학교육학회지’(7건)에서 예비 과

학교사 교육 논문의 상당 부분을 출판하였다. 하지만 2006-2010년의 

학술지 (코드)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합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A) 4 7 19 34 30 94

초등과학교육 (B) 4 3 21 15 15 58

생물교육 (C) 1 1 6 14 22 4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D) 0 0 1 4 22 27

한국지구과학회지 (E) 0 8 8 7 5 28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F) 0 0 1 0 19 20

대한화학회지 (G) 0 0 4 9 8 21

새물리 (H) 0 1 3 8 5 17

유아교육연구 (I) 2 5 2 5 2 16

교과교육학연구 (J) 0 0 2 6 4 12

유아교육학논집 (K) 0 0 4 5 2 11

교원교육 (L) 0 0 1 8 1 10

열린유아교육연구 (M) 0 4 4 0 0 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N) 0 0 0 0 9 9

현장과학교육 (O) 0 0 0 1 6 7

과학교육연구지 (P) 0 0 1 0 7 8

한국교원교육연구 (Q) 1 2 1 0 1 5

* 굵게 및 밑줄: 시기별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표시

Table 3. Number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article according to journal (without 2021) (n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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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시기에는 ‘초등과학교육’ 및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서 논문의 수가 약 20여건으로 급증하였다. 2011-2015년의 2010년대 

전반 시기에 ‘한국과학교육학회지’의 논문 수는 34건으로 다시 한 

번 증가하여 정점에 달하였으나, ‘초등과학교육’의 논문 수는 15건으

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런가 하면 ‘생물교육’의 논문 수가 1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6-2020년에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의 논

문 수가 30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초등과학교육’의 논문 수는 15건

으로 유지되었으며, ‘생물교육’의 논문 수는 22건으로 다소 증가하였

다. 2016-2020년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구’(22건)와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19건)의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화학회지’, ‘새물리’, ‘한

국지구과학회지’, ‘교과교육학연구’, ‘유아교육연구’의 논문 수는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논문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분석 대상 문헌의 각 연구자들이 직접 제시한 주제어들의 빈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주제어의 종류는 1,643개에 달하였으나, 빈도

가 10회 이상인 주제어는 13개에 불과하였으며, 3회 이상인 주제어는 

82개가 있었다. Table 4에서는 그 중에서 ‘예비교사’, ‘예비과학교사’, 

‘예비 과학교사’, ‘과학교육’ 등의 주제어는 본 연구의 맥락상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히 제공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그에 준하

는 주제어 12개를 제외하고, 총 70개의 주제어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빈도 분석에서 나타난 패턴을 간략하게 제시하다면 다음과 

같다. ‘예비유아교사’(26건), ‘유아과학교육’(11건), ‘예비 유아교

사’(3건) 등의 주제어가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유아교육 수준에

서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초등 예비교사’(24건), ‘초등 예비 교사’(15건), ‘초등예

비교사’(8건) 등의 주제어 역시 초등교육 수준에서 예비 과학교사 연

구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과학의 본성’(14건), ‘인식론적 신념’(5

건), ‘과학사’(3건) 등의 주제어는 예비교사 교육에서 NOS가 주요 

연구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오개념’(11건)이나 ‘진화’(3건) 같은 주제

어는 특정 과학적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이해가 주요 연구 주제임

을 보여주며, ‘비유’(6건)는 그 학습 방법으로 주목받았을 수 있다. 

‘교육실습’(10건), ‘교육 실습’(4건), ‘수업 계획’(4건) 등의 주제어는 

예비교사가 교육실습 때 어떠한 수업을 계획하였는지가 주요 연구 

맥락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탐구’(8건), ‘과학적 탐구’(5건), ‘과학탐

구’(5건) 등의 주제어는 ‘실험’(3건)이나 ‘과학실험’(3건)과 함께 예비

교사 교육의 주요 맥락이 탐구 및 실험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에 대한 태도’(7건), ‘과학적 태도’(6건), ‘과학교수태도’(3

건) 등은 예비교사의 정의적 영역이 연구 주제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구성주의(6건) 및’구성주의 교사교육 ‘(3건) 등의 주제

어 역시 등장하여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주제어 말뭉치에 대하여 명사와 동사 위주의 자동화된 형태

소 분석을 실시한 이후 빈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형태소의 종류

는 3,651개에 달하였으며, 빈도가 10회 이상인 형태소가 62개 등장하

였다. Table 5에서는 그 중에서 ‘교사’, ‘예비’, ‘교육’ 등의 형태소는 

본 연구의 맥락상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히 제공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형태소 6개를 제외하고 총 56개의 형태

소를 제시하였다.

형태소 빈도 분석에서 나타난 패턴을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100건), ‘교수’(92건), ‘학습’(39건), ‘설계’(12건), 

‘프로그램’(12건) 등의 형태소가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예비교사

들이 실행하는 수업 또는 예비교사 교육 연구의 맥락으로서 과학교육

론 등의 수업 프로그램이 언급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탐구’(79건), 

‘실험’(33건), ‘활동’(21건), ‘모형’(16건), ‘가설’(14건), ‘과정’(14건), 

‘모델’(11건), ‘설명’(10건) 등의 형태소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에서 탐구실험 활동 맥락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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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umber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article in upper 10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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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볼 수 있다. ‘초등’(74건), ‘유아’(27건), ‘중등’(12건) 등의 

형태소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에서 예비교

사 유형이 중요한 맥락 차이로 작용함을 암시한다. ‘개념’(46건), ‘지

식’(40건) 등의 형태소는 예비 과학교사 교육에서 정확한 과학적 개념 

및 지식의 습득이 중요시됨을 암시하며, ‘비유’(36건)는 이를 학습하

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효능(감)’(33건), ‘태도’(28건) 등이 

많이 나타난 것은 과학 교사의 정의적 영역을 살펴본 연구가 많음을 

보여주며, ‘인식’(23건) 및 ‘신념’(20건)을 조사한 연구 또한 빈번히 

보고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구성’(17건) 및 ‘주

의’(20)는 구성주의 인식론 등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등장한 것으로 

개연성이 크다.

3. 논문 질적 코딩 결과

본 연구자들이 질적으로 코딩한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속성을 Table 6에서 제시하였다. 질적 코딩 과정에서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으므로, 항목 내 요소들의 비율의 합이 대체로 100%(N = 

410)를 초과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예비교사 유형

예비교사 유형 중 ‘유아’는 50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하였다. 

시기별로 출판된 논문 수는 1995-2000년 시기에 3건이었으나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수업 100 16 능력 22 31 전략 15 46 모델 11

2 교수 92 17 글쓰기 22 32 교육과정 14 47 학생 11

3 탐구 79 18 활동 21 33 물리 14 48 반성 11

4 초등 74 19 주의 20 34 교육학 14 49 설명 10

5 개념 46 20 신념 20 35 가설 14 50 문제 10

6 지식 40 21 분석 19 36 과정 14 51 학교 10

7 학습 39 22 성적 19 37 중심 13 52 자기 10

8 비유 36 23 교과서 18 38 교육실습 13 53 경험 10

9 실험 33 24 평가 17 39 역량 12 54 실습 10

10 효능 33 25 지구과학 17 40 내용 12 55 지구 10

11 태도 28 26 구성 17 41 전문성 12 56 질문 10

12 유아 27 27 화학 16 42 동기 12

13 인식 23 28 본성 16 43 설계 12

14 생물 23 29 교과 16 44 프로그램 12

15 사고 23 30 모형 16 45 중등 12

Table 5. Keyword frequency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article based on nouns and verbs

순위 단어 빈도순위 단어 빈도순위 단어 빈도순위 단어 빈도순위 단어 빈도

1 예비유아교사 26 16 과학적 태도 6 31 과학 글쓰기 4 46 과학 교과서 3 61 예비초등교사 3

2 초등 예비교사 24 17 교과교육학 지식(PCK) 6 32 동기 4 47 교사 전문성 3 62 과학실험 3

3 과학교수효능감 15 18 예비 화학교사 6 33 글쓰기 4 48 동료모의수업 3 63 담화 분석 3

4 초등 예비 교사 15 19 과학 교수 효능감 6 34 인식 4 49 과학 3 64 지구과학교육 3

5 예비 생물교사 14 20 내러티브 탐구 5 35 과학적 소양 4 50 의사결정 3 65 반성 3

6 과학의 본성 14 21 초등학교 5 36 과학관 4 51 구성주의 교사교육 3 66 예비 유아교사 3

7 오개념 11 22 PCK 5 37 예비화학교사 4 52 논증 3 67 과학교수 효능감 3

8 유아과학교육 11 23 과학수업 5 38 과학교수지식 4 53 과학사 3 68 초등 교사 3

9 교육실습 10 24 과학적 탐구 5 39 교육 실습 4 54 과학에 대한 인식 3 69 유아과학교육 강좌 3

10 반성적 사고 9 25 교사교육 5 40 질문 4 55 과학적 지식 3 70 STEAM 3

11 초등예비교사 8 26 예비 초등교사 5 41 과학 수업 4 56 실험 3

12 탐구 8 27 인식론적 신념 5 42 과학지식 4 57 과학교수태도 3

13 과학에 대한 태도 7 28 과학탐구 5 43 물리교육 4 58 구성주의적 평가 3

14 비유 6 29 지구과학 4 44 예비 초등 교사 4 59 진화 3

15 구성주의 6 30 고등학생 4 45 수업 계획 4 60 과학자 3

*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을 같은 색으로 음영 처리

Table 4. Keyword frequency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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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6년 시기에 11건으로 증가하여, 이후 시기에도 비슷한 수의 

논문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 ‘초등’은 총 133건으로 전체의 32.4%

를 차지했다. 1995-2000년 및 2001-2005년 시기에는 10건 미만이 

출판되었으나, 2006-2010년 시기 출판 논문이 32건으로 급증하였으

며 2016-2020년 시기에도 출판 논문이 5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중등’은 총 230건으로 5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출

판되었다. 1995-2000년 시기에는 3건이 출판되었으나, 2001-2005년 

시기에 13건이 출판되었으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출판 논문의 수가 

증가하여 대부분의 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었다.

나. 예비교사 전공

예비교사 전공은 ‘일반’이 235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였다. 

‘일반’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유아’ 및 ‘초등’ 유형 예비교사가 대부

분 ‘일반’ 전공으로 코딩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등’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전공이 명시된 경우를 합하

면 총 296건(72.1%)이 되어 ‘일반’ 과학교육 전공 예비교사의 경우보

다 더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전공으로는 화학 

93건(22.7%), 생물 85건(20.7%), 물리 61건(14.8%), 지구과학 57건

(13.9%) 순으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예비교사 전공별 문헌 수는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지구과학 전공의 경우 

2006-2010년의 16건에 비하여 2011-2015년에는 12건의 연구가 보고

되어 논문의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다.

다. 연구맥락 교과

연구맥락 교과는 ‘일반’이 158건(38.5%)으로 각 세부 교과들에 비

해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교과에 특수적이지 않은 예비 과학교사의 

정의적 영역(e.g., Jeon, 2006), NOS(e.g., Ha & Lee, 2019), 탐구 및 

실험(e.g., Joung et al., 2011) 등의 연구 주제들의 경우 연구맥락 교과

가 ‘일반’으로 코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구과학(78건, 19.0%), 화

학(77건, 18.8%), 생물(76건, 18.5%) 교과에서 서로 유사한 수의 연구

가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물리는 48건(11.7%)으로 다른 교과에 비하

여 논문이 다소 적은 편이었다. ‘융합’의 경우는 28건(6.8%)으로 가장 

적게 보고된 연구맥락 교과에 해당하였고, 2016-2020년 시기에야 연

구의 수가 10건을 초과하였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별 연구

맥락 교과별 문헌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모든 교과가 공통적으

로 2016-2020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만 ‘일반’의 경우 2001-2005년과 2006-2010년 사이에 증가폭이 

가장 컸고(18건), 물리, 화학, 생물 교과의 경우 2006-2010년과 

2011-2015년 사이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11-16건). 지구과학의 경우 

2011-2015년과 2016-2020년 사이에 연구 수의 증가폭이 가장 급격하

였다(23건). 그런가 하면 ‘일반’과 지구과학은 2006-2010년 시기에 

비하여 2011-2015 시기에 연구의 수가 각각 1건과 2건씩 감소하기도 

하였다.

라. 연구 주제

연구 주제는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이 155건(37.8%)으로 가

장 많았는데, 이는 Lee & Kim (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두 번째로 많은 연구 주제는 ‘인식 및 정의적 영역’(3)으로, 144건

(35.1%)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PCK 및 역량’(4)에서 역시 112건

(27.3%)으로 100건 이상의 연구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탐구 및 실

험’(6)에서 82건(20.0%),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7)에서 81건

(19.8%), ‘과학 개념 및 지식’(1)에서 76건(18.5%)의 연구가 뒤를 이었

항목
1995-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8.1)

전체 (%)

예비

교사 

유형

유 3 11 11 11 12 2 50 (12.2)

초 7 9 32 29 50 6 133 (32.4)

중 3 13 38 73 95 8 230 (56.1)

예비

교사 

전공

일 11 25 48 62 79 10 235 (57.3)

물 1 2 16 18 22 2 61 (14.8)

화 2 5 19 29 36 2 93 (22.7)

생 0 4 15 24 39 3 85 (20.7)

지 1 4 16 12 22 2 57 (13.9)

연구

맥락 

교과

일 8 19 37 36 51 7 158 (38.5)

물 1 4 6 17 18 2 48 (11.7)

화 1 4 13 24 32 3 77 (18.8)

생 2 2 11 27 32 2 76 (18.5)

지 0 7 16 14 37 4 78 (19.0)

융 1 1 3 8 14 1 28 (6.8)

연구 

주제

1 2 10 13 25 22 4 76 (18.5)

2 2 7 12 11 19 0 51 (12.4)

3 5 13 31 30 59 6 144 (35.1)

4 1 4 21 30 52 4 112 (27.3)

5 1 0 2 6 5 2 16 (3.9)

6 3 6 17 26 28 2 82 (20.0)

7 1 3 12 29 34 2 81 (19.8)

8 5 11 28 48 57 6 155 (37.8)

9 0 0 1 7 6 0 14 (3.4)

접근 

방법

효과 5 11 15 39 45 3 118 (28.8)

조사 5 10 20 33 40 3 111 (27.1)

분석 1 6 29 45 59 5 145 (35.4)

비교 1 6 15 6 16 3 47 (11.5)

개발 1 1 4 8 9 1 24 (5.9)

자료 

유형

양적 9 15 41 46 71 4 186 (45.4)

질적 6 19 45 71 90 8 239 (58.3)

산출물 3 9 20 50 49 6 137 (33.4)

기타 1 0 4 8 10 2 25 (6.1)

연구 

참여자 

수

≤ 10 1 4 15 22 29 0 71 (17.3)

≤ 30 2 10 15 38 50 5 120 (29.3)

≤ 50 2 4 9 16 22 5 58 (14.1)

≤ 100 1 8 14 21 24 2 70 (17.1)

≤ 200 4 2 11 8 16 3 44 (10.7)

> 200 2 2 13 6 13 0 36 (8.8)

* 굵게 및 밑줄: 시기별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표시

Table 6. Result of qualitative coding on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article

(N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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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과학의 본성’(2)에 대해 51건(12.4%), ‘SSI 및 STS’(5)에 대

해 16건(3.9%), ‘비형식 교육’(9)에 대해 14건(3.4%)이 코딩되었다.

시기별 연구 주제를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시기에서 ‘인식 및 정의

적 영역’(3)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나,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

램’(8)에 관한 연구가 이와 유사한 수로 유지되었다. 특히 2011-2015

년에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이(48건) ‘인식 및 정의적 영역’(3)

보다(30건) 약 1.5배 많은 수의 연구가 보고되어, 결과적으로 ‘예비교

사 교육 프로그램’(8)이 가장 많은 수의 연구 주제를 차지하였다. 

‘PCK 및 역량’(4)과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7)에 관한 연구

의 경우 2006-2010년부터 그 수가 각각 21건과 12건으로, 이전의 10

건 미만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연구 주제들은 2011-2015년 

이후로도 그 증가세가 이어져, 2016-2020년에는 ‘PCK 및 역량’(4)의 

경우 52건의 논문이 보고되었으며,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7)

은 34건의 논문이 보고되었다. ‘SSI 및 STS’(5)는 1997년에 처음 등장

하여(Ahn et al., 1997) 2006-2010년 이후 시기부터 10건 미만의 논문

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추세이다. ‘비형식 교육’(9) 역시 2008년에 

과학관 관련 연구 주제로 처음 등장하여(Chang & Lee, 2008) 이후 

시기별로 10건 미만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과학 개념 

및 지식(1)’, ‘과학의 본성(2)’ ‘탐구 및 실험(6)’ 역시 시기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맥락 교과별 연구 주제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일반’ 연구맥

락에서는 ‘인식 및 정의적 영역(3)’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81건). 

그런가 하면 물리(15건), 화학(31건), 생물(31건), 융합(15건)에서 ‘예

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과학에서는 ‘과학 개념 및 지식(1)’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

루어졌다(33건). 한편 이를 연구 주제별 연구맥락 교과로 살펴볼 경우, 

대부분의 주제는 ‘일반’ 연구맥락 교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나, 

‘과학 개념 및 지식’(1)의 경우 지구과학에서(33건), ‘SSI 및 STS’(5)

는 ‘융합’에서(7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탐구 및 실험(6)’은 

화학(26건), 생물(25건), ‘일반’(20건)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7)은 화학(25건), ‘일반’(24건), 

지구과학(20건)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현장 및 상황을 연구 주제별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과학 개념 및 지식’(1)의 경우 일반물리학이나 일반화학과 

같은 수업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e.g., Chu & Lee, 2005; Shim 

& Lee, 2017). 또한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7)은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고(e.g., Yang et al., 2015; 

Kim et al., 2018b),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은 과학교육론이나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 또는 교육실습 등에서 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e.g., Lee & Jang, 2011; Kim, 2014, Choi, 2006).

마. 접근 방법

지식주장을 위한 접근으로서는 ‘분석’이 145건(35.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후로 빈번히 사용된 접근 방법은 ‘효과’ 188건

(28.8%), ‘조사’ 111건(27.1%), ‘비교’ 47건(11.5%), ‘개발’ 24건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 및 ‘조사’는 1995-2000년(각 5건) 

및 2001-2005년(10-11건)에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나, 2006-2010년 

이후에는 항상 ‘분석’ 연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 접근 

방법의 사용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

지만, ‘비교’의 경우 2006-2010년(15건)에 비해 2011-2015년(6건)에 

연구의 수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효과’ 연구는 양적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

아본 경우가 많았고(e.g., Im et al., 2008; Choi & Lee, 2015; Shim 

& Lee, 2017), 연구자에 따라 질적인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교사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하였다(e.g., Kim, Hong, et al., 20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모두 설정한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e.g., Song 

& Hwang, 2004), 단일집단설계에 기반한 연구 또한 보고되었다(e.g., 

Go, 2013). ‘조사’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조사가 

가장 많았고(e.g., Song & Shim, 2017; Na & Jang, 2017), ‘분석’ 

연구는 과학 예비교사의 과학적 개념 뿐만 아니라(e.g., Jeong et al., 

2004; Lee & Hur, 2013), 수업 장면 및 지도안(e.g., Yoon et al., 2012; 

Choi et al., 2017), 탐구실험 보고서(e.g., Paik & Son, 2014; Ha et 

al., 2020), 담화 및 논증(e.g., Lee, 2011; Kang, 2014), 내러티브(e.g., 

Oh et al., 2008; Jang et al., 2020)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이루어졌

다. ‘비교’ 연구의 경우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비교한 경우가 많은 

편이었으며(e.g., Chae, 2004; Kim & Shin, 2008; Kang et al., 2009), 

예비교사와 학생을 비교하거나(e.g., Park et al., 2004), 과학을 전공한 

예비교사와 그렇지 않은 예비교사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e.g., 

Kim, 2010). 그런가 하면 예비교사 국제비교연구 역시 보고되어 왔다

(e.g., Chang & Lee, 2011). ‘개발’ 연구는 대다수의 경우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하였으며(e.g., Shin et al., 

항목 일 물 화 생 지 융 전체 (%)

연구 주제

1 7 14 17 10 33 2 85 (20.2)

2 29 7 5 9 5 1 56 (13.7)

3 81 11 18 27 16 11 164 (40)

4 40 11 22 20 17 9 119 (29.0)

5 5 1 1 2 0 7 16 (3.9)

6 20 13 26 25 13 6 103 (25.1)

7 24 8 25 18 20 2 97 (23.7)

8 67 15 31 31 24 15 183 (44.6)

9 8 0 0 3 3 1 15 (3.7)

* 굵게 및 밑줄: 연구맥락 교과별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표시

Table 7. Result of qualitative coding according to subject-matter in research context (N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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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Lee & Cho, 2010; Kim & Shim, 2015a; 2015b), 예비 과학교사 

대상 검사지 개발 연구들도 적지 않게 보고되었다(e.g., Park, 1996; 

Kim & Kim, 2020).

바. 자료 유형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자료는 ‘질적’ 

자료였으며(239건, 58.3%), ‘양적’ 자료가 그 다음이었다(186건, 

45.4%). ‘산출물’ (137건, 33.4%) 역시 어느 정도 질적인 특성을 지녔

다고 한다면, ‘질적’ 및 ‘산출물’ 자료가 ‘양적’ 자료에 비하여 확연히 

많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에 포함된 자료는 25건

(6.1%)으로 비율이 작은 편이었다. ‘기타’ 자료는 융합 및 통합과학

(e.g., Kim & Shim, 2015a; 2015b;), 해수면온도 영상(e.g., Park & 

Choi, 2011), BTB 용액의 변색(e.g., Yoon & Kim, 2013) 등 예비 

과학교사들이 앞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에 대한 교과서 또는 대

학교재 분석을 수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거나

(e.g., Kim, 2018), 시선추적기를 활용하거나(e.g., Ko et al., 2017) 

교원임용시험 기출시험 및 관련 인터넷 카페의 질문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e.g., Kim et al., 2010). 시기별 자료 유형을 살펴보면, 1995~ 

2000년에는 ‘양적’ 자료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나(9건), 2001~2005

년 이후로는 일관적으로 ‘질적’ 자료가 가장 빈번히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 연구 참여자 수

과학 예비교사교육 연구에서는 11명-30명의 연구 참여자가 120건

(29.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가 10명 미만인 연구는 71건

(17.3%)이고, 51명-100명은 70건(17.1%)으로 비슷한 수치였다. 31명

-50명은 58건(14.1%), 101명-200명은 44건(10.7%), 200명이 초과하

여 참여한 연구는 36건(8.8%)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101명-2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연구의 비율이 높지만(4건), 2000년대 

이후로 10∼30명이 참여한 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2011년 이후에 101

명 이상이 참여한 연구의 숫자는(14건) 2006-2010년 시기(24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6-2020년 시기에 다시 증가하였다(39

건). 상술하였듯, 문헌 기반의 이론적 연구나(e.g., Kim & Shim, 

2015a; 2015b) 현장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경우(e.g., Kwak, 2003) 등 

예비 과학교사 연구 참여자가 0으로 코딩된 경우들이 있었는가 하면, 

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도 있었다(e.g., Park et al., 

2008; Bang & Choi, 2016). 한편, 가장 많은 연구 참여자의 수는 815

명이었다(Lee & Kim, 2018).

아. 학교급별 연구 동향

상술하였듯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유초등 예비 과학교사에 초점을 맞춘 면이 크다(e.g., Kim 

et al., 2011; Lee & Kim, 2016; Kim 2018; Lee, 2020).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동향을 추가적으로 살피고 이를 

유초등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들과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이에 학교급별로 질적 코딩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

다(단, 연구 문헌에서 여러 학교급 예비교사들을 함께 조사한 경우에

는 중복 코딩되었다).

유아 예비 과학교사 연구물들에서는 예비교사 전공이 모두 ‘일반’

으로 코딩되었고, 연구맥락 교과 역시 ‘일반’이 대부분이었다(46건, 

92.0%). 연구 주제로서는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이 35건

(7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인식 및 정의적 영역’(3) 또한 

31건(62.0%)으로 빈번한 편이었다. 접근 방법으로서는 ‘효과’가 30건

(60.0%)으로 확연하게 많은 편이었다. 자료 유형은 ‘산출물’이 34건

(68.0%)으로 가장 빈번하였으며, ‘양적’ 및 ‘질적’이 각각 29건

(58.0%)과 28건(56.0%)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항목
유아 (%)
(n = 50)

초등 (%)
(n = 133)

중등 (%)
(n = 230)

예비교사 

전공

일 50 (100.0) 133 (100.0) 57 (24.8)

물 0 (0.0) 0 (0.0) 60 (26.1)

화 0 (0.0) 2 (1.5) 92 (40.0)

생 0 (0.0) 1 (0.8) 84 (36.5)

지 0 (0.0) 2 (1.5) 56 (24.3)

연구맥락 

교과

일 46 (92.0) 58 (43.6) 53 (23.0)

물 1 (2.0) 17 (12.8) 29 (12.6)

화 1 (2.0) 14 (10.5) 61 (26.5)

생 2 (4.0) 19 (14.3) 55 (23.9)

지 1 (2.0) 41 (30.8) 39 (17.0)

융 2 (4.0) 7 (5.3) 20 (8.7)

연구 주제

1 6 (12.0) 28 (21.1) 43 (18.7)

2 5 (10.0) 13 (9.8) 32 (13.9)

3 31 (62.0) 55 (41.4) 57 (24.8)

4 17 (34.0) 34 (25.6) 61 (26.5)

5 0 (0.0) 4 (3.0) 12 (5.2)

6 7 (14.0) 26 (19.5) 51 (22.2)

7 7 (14.0) 16 (12.0) 57 (24.8)

8 35 (70.0) 34 (25.6) 87 (37.8)

9 0 (0.0) 3 (2.3) 9 (3.9)

접근 방법

효과 30 (60.0) 27 (20.3) 58 (25.2)

조사 9 (18.0) 47 (35.3) 57 (24.8)

분석 5 (10.0) 40 (30.1) 101 (43.9)

비교 6 (12.0) 22 (16.5) 22 (9.6)

개발 4 (8.0) 6 (4.5) 14 (6.1)

자료 유형

양적 29 (58.0) 65 (48.9) 94 (40.9)

질적 28 (56.0) 64 (48.1) 149 (67.8)

산출물 34 (68.0) 32 (24.1) 73 (31.7)

기타 0 (0.0) 8 (6.0) 16 (7.0)

연구 

참여자 수

≤ 10 4 (8.0) 8 (6.0) 58 (25.2)

≤ 30 17 (34.0) 23 (17.3) 79 (34.3)

≤ 50 13 (26.0) 13 (9.8) 32 (13.9)

≤ 100 9 (18.0) 33 (24.8) 33 (14.3)

≤ 200 3 (6.0) 32 (24.1) 10 (4.3)

> 200 4 (8.0) 21 (15.8) 11 (4.8)

* 굵게 및 밑줄: 예비교사 유형별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표시

Table 8. Result of qualitative coding according to pre-service 

teachers’ prospective serving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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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초과 30명 미만이 가장 빈번하였다(17건, 34.0%).

초등 예비 과학교사 연구물들에서 역시 예비교사 전공이 모두 ‘일

반’으로 코딩되었다. 초등교사교육 연구들에서는 ‘지구과학 예비교

사’와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 독서감상문을 분석하는 등(e.g., Lim, 

2021) 비교 연구들이 일부 포함되어, 총 5건의 문헌들에서 예비교사 

전공이 추가로 중복 코딩되기도 하였다. 연구맥락 교과에서 ‘일반’의 

비율은 예비교사 전공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고(133건, 100% → 

58건, 43.6%), 세부 교과로서는 지구과학(41건, 30.8%)이 여타 교과

들에 비하여 빈번하게 나타났다. 연구 주제는 ‘인식 및 정의적 영

역’(3)이 55건(41.4%)으로 가장 빈번하였고, ‘PCK 및 역량’(4)과 ‘예

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이 동일하게 34건(25.6%)으로 빈번하게 나

타났다. 접근 방법으로서는 ‘조사’가 47건(25.3%)으로 많이 나타난 

편이었고, ‘분석’이 40건(30.1%)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 유형은 ‘양

적’과 ‘질적’이 각각 65건(48.9%)과 64건(48.1%)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수는 50명 초과 100명 미만의 경우(33건, 

24.8%)와 100명 초과 200명 미만의 경우(32건, 24.1%)가 많은 편이

었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 연구물들에서 예비교사의 전공은 화학이 가

장 많았고(92건, 40.0%), 다음으로 생물(84건, 36.5%), 물리(60건, 

26.1%), ‘일반’(57건, 24.8%), 지구과학(56건, 24.3%) 순이었다. 연

구 맥락 교과는 화학(61건, 26.5%) 다음으로 생물(55건, 23.9%) 및 

‘일반’(53건, 23.0%) 맥락이 많았다. 연구 주제는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이 확연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87건, 37.8%). 그 

다음으로 ‘PCK 및 역량’(4) (61건, 26.5%), ‘인식 및 정의적 영역’(3) 

(57건, 24.8%), ‘예비교사의 교수설계 및 실행’(7) (57건, 24.8%), 

‘탐구 및 실험’(6) (51건, 22.2%)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 연구 주제였

다. 이를 통해 중등 예비 과학교사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료 유형은 

‘질적’이 149건(67.8%)으로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양적’이 94건(40.9%)으로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10명 초과 30명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79건, 34.3%), 10명 미만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58

건, 25.2%).

자. 2021년 연구 동향

2021년은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그와 관련된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논문이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시점이

라고 할 수 있고, 최근의 연구 동향을 돌아보는 일이 향후 예비 과학교

사 교육 연구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이 2021년 8월 1일 현재 수집한 15건의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동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Table 6).

본 연구에서 분석한 15건의 2021년 연구 문헌의 질적 코딩 결과, 

예비교사 유형은 중등이 가장 많았다(8건). 예비교사 전공 및 연구맥

락 교과는 ‘일반’이 각각 10건과 7건으로 높은 편이었다. 연구 주제로

서는 ‘인식 및 정의적 영역’(3) 과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이 동일

하게 6건으로 나타났다. 접근 방법은 ‘분석’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 유형은 ‘질적’(8건)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 연구 참여자 수는 

10명 초과 30명 이하, 그리고 30명 초과 50명 미만이 동일하게 5건으

로 나타났다.

2021년 연구물들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다니엘 전지에서 염다리의 역할(Lee & Lee, 2021)이나 지층

에 관련된(Moon, 2021)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개념을 조사한 연구

나, 예비 과학 교사의 탐구 과정을 조사한 연구(Lee, 2021) 들이 있었

다. 한편으로는 예비교사들이 상대론과 양자론(Park & Lee, 2021), 

과학 교과 독서(Lim, 2021), 과학과 교과 역량(Byun & Ha, 2021)에 

대하여 가진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일부 문헌들은 교

사 SSI 글쓰기 맥락(Kim & Kang, 2021)이나 융합교과 수업 등에서

(Choi & Hong, 2021)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 예비교사 교육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 학습 동기에 

따른 학습 과정을 살펴보거나(Kim, 2021), 예비 과학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Lee & Shin, 2021).

여기서, 2021년에 발행된 15건의 문헌들 중 6건의 문헌은 교수학

습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와 관련지을 수 있었다는 점

에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초등교사가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을 살펴보거나(Na, 2021a), 4차 산업 혁명 시대

에 필요한 과학교육학 과목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거

나(Na, 2021b), 중등 과학 예비교사들의 실험 설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메이커 교육 기반 실험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살펴보거나(Yoon et al., 2021), 초등교사 대상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훈련 프로그램에서 융합에 대한 태도

와 과학교수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경우(Choi & Hong, 2021) 등이

다. 이렇듯 예비 과학교사 교육에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문헌의 비

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촉발된 ICT 기반 온라인 

수업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Na, 2021a; 2021b; Kim, 2021). 

특히, Kim (2021)은 ‘실시간 화상수업에 기반한 e-portfolio’가 핵심적

으로 작용한 유아과학교육론 수업의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Jang (2021)은 ‘코로나-19 시대 예비유아교사의 유아

과학교육 운영’을 살펴보는 실행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

하여 변화하고 있는 과학 예비교사교육 맥락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

내기도 하였다.

Ⅳ. 논의 및 제언

예비 과학교사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과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하며, 이에 따라 많은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들이 국내에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연구 동향을 중등교사 

맥락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문헌은 1995년

부터 2021년까지 17개의 KCI 등재지급 학술지에서 출판된 410건이

었다. 해당 연구 문헌들의 동향은 시기별 문헌 수, 주제어 빈도, 연구

의 질적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조사하였다. 이 때 연구의 질적 속성은 

예비교사의 유형과 전공, 연구맥락 교과, 연구 주제, 접근 방법, 자료 

유형, 연구 참여자 수를 질적 코딩함으로써 다각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보고는 5년 간격으로 약 40건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가 출판되는 학술지는 ‘한국과학교

육학회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되 2010년대 후반 이후 다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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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었다.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과학교수효능감이나 과학의 

본성, 그리고 여타 교수학습맥락이 강조되고 있었다. 질적 속성 코딩 

결과 예비교사 유형은 중등교사, 예비교사 전공과 연구맥락 교과는 

‘일반’ 과학교육이 가장 많았다. 연구 주제로서는 ‘예비교사 대상 교

육 프로그램’, 그리고 ‘인식 및 정의적 영역’이 가장 많았다. 접근 

방법으로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 수는 11명 이상 30명 미만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러한 

질적 속성의 패턴은 시기별로, 그리고 예비교사 유형별로(유, 초, 중)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1. 연구 결과의 함의

연구 결과의 각 부분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예비 과학교사 연구의 증가 추세는 그것이 

국내 과학교육 연구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암시한

다(Figure 1). 학술지별 출판 논문 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서 보고된 예비 과학교사 교육 관련 연구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의하여 주도된 면이 있으면서도,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교육, 유아

교육, 교사교육 등과 관련된 여러 학술지에서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Table 1, 3) 특히 Figure 2는 2010년대 후반에 

들어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가 보고되는 학술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앞으로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양과 다양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추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 논문들의 주제어 빈도 분석을 통해서는 국내 예비 과학

교사 교육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주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4-5). 이는 곧 다양한 교수학습 맥락(학교급, 교육실습 등), 

과학의 본성, 탐구실험 활동, 과학 개념 및 지식의 습득, 교수효능감, 

PCK 등이었다. 그리고 학습이론 또는 인식론적 신념으로서 구성주의 

역시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예비 과학교사에게 필요한 과학교

육학 이론의 내용에 관한 선행 문헌의 요소들과 대체로 일치한다(Lee 

et al., 2013). 이에 따라 향후 과학 예비교사 교육 연구들 또한 위와 

같은 주제들을 포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문헌에 대한 질적 속성 코딩을 통하여 다양한 항목

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Table 6). 가장 먼저, 예비교사의 

전공과 연구에서 사용된 교과는 대체로 일치했다. 유아 및 초등 예비 

과학교사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세부 전공 및 연구

맥락 교과가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자연스럽다. 하

지만 중등 예비 과학교사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내에서 예비교사

의 전공 및 연구맥락 교과를 확인할 수 없는 문헌들이 일부 존재하였

다. 심지어는 예비 과학교사 연구 참여자가 존재함에도 그 수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조차 있었다. 이러한 문헌들은 대부분 

2010년대 이전에 보고되었으나, 향후에도 연구문헌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

다. 한편, ‘비교’ 접근 등 개별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교육, 수학교

육, 국어교육 등의 타 전공 예비교사들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

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자 한다(e.g., Kwon et al., 2000; Joo et al., 

2004; Kim et al., 2018). 비록 과학이 아닌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과학적 소양을 갖출 때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특색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로 생각된다.

연구맥락 교과의 측면에서는 유초등 예비 과학교사들을 중심으로 

‘일반’의 비율이 높으면서도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을 중심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각 교과 맥락에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축적되

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NOS 등 비교적 일반적으로 

적용할 만한 연구 주제들이 있는가 하면, 과학의 세부 교과마다 효과

적인 교수학습은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Abell & 

Lederman, 2007),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에서도 교과-일반적인 접

근과 교과-특수적인 접근 모두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2011-2015년 시기 이후 특히 ‘융합’과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이유

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융합형 과학이나 STE(A)M 

교육,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의 영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교과와 관련한 추후 연구 주제에 대하여는 

후술하겠다.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8)과 ‘인식 및 

정의적 영역’(3)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므로, 이 두 연구 주제가 

1995-2000년 시기부터 우리나라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에서 꾸준

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CK 및 역량’(4)과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및 실행’(7)에 관한 연구는 2006-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과학에서 PCK의 발달은 교과 내용에 대한 충분

한 개념적 지식을 실제 교수에 적용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발달한

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Lim, 2003). 예비교사 

교육에서 교과내용학과 같은 개념적 지식 이외에도 예비교사의 과학

교수효능감이나(e.g., Jeon, 2006; An, 2014; Kim, S. Y., 2012) PCK와 

같은 실천적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e.g., Kim, Lee et al., 

2015; Barnett & Hodson, 2001; Kwak, 2006) 앞으로도 요구될 가능성

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학생(Im et al., 2018), 탈북학생

(Lim, 2014), 다문화학생(Kim & Lim, 2016) 등 다소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하였던 일부 연구들의 의의가 돋보인다. 다양한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에 맞춘 교수를 제공하는 교사의 역량의 필요성이 증가되

는 시대에는(KMOE, 2021b)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역시 다양한 

학습자들을 상정한 교육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의 현장이 과학교육론이나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교사 대상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또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해당 수업들이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

일 수 있다. 또한 교생실습 전후의 변화(e.g., Choi, 2006), 교생실습에

서 나타나는 예비교사의 정의적 영역(e.g., Kim & Lee, 2014), 교생실

습 프로그램 적용(e.g., Jang et al., 2014), 교생실습 교수 설계 및 

경험(e.g., Jung & Lee, 2016) 등 교육실습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이 상당히 많았다. 향후 교원양성체제에서는 교생실습의 기간이 4주 

이상에서 학기제로 개편되는 실습학기제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KMOE, 2021b), 4주간의 교육실습이 아닌 학기 단위의 교육실습 

맥락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접근 방법, 자료 유형, 연구 참여자 수를 별개의 항목

으로 코딩하였으나 이러한 세 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비 과학교사 연구의 접근 방법은 1995-2000년 및 

2001-2005년에는 ‘효과’와 ‘조사’가 동등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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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2006-2010년 이후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을 수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 유형은 ‘양적’, ‘질적’, ‘산출물’이 모두 빈번하게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5-2000년에는 ‘양적’인 자료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2001-2005년 이후에는 ‘질적’인 것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예비 과학교사 연구 참여자의 수는 연구별로 다양

하였으며, 소규모 연구에서부터 대규모 연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 참여자의 수가 

1995-2000년에는 100명 초과 200명 이하가 많은 편이었으나 2000년

대 이후에는 10명 초과 30명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세 차원 모두 

2001-2005년 즈음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변화하였

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해당 시기를 전후로 과학 예비교사 

연구의 주류 유형에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곧, 1995-2000년

에는 100명 초과 200명 이하의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의 

과학적 개념 이해나 STS에 대한 신념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연구가 많은 편이었으나(e.g., Lee & Lim, 1997; Ahn et al., 

1997) 2000년대 이후에는 10명 초과 30명 미만의 ‘질적’ 자료를 활용

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가 많았을 수 있는 것이

다(e.g., Lee et al., 2004; Lee & Lim, 2010, Yang et al., 2014; Yang 

et al., 2016)

그런가 하면, 연구 참여자의 수는 예비교사 유형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패턴을 보였다. 초등 예비교사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가 유아 및 중등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는데(Table 8), 이

는 교육대학교의 경우 한 학년의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과학교육론 등의 한 과목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한 결과일 수 있다(e.g., Jeon, 2006; Yoon, 2011; Moon, 2019). 한편 

중등 예비교사 연구 참여자의 수는 30명 이하가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론 등의 한 과목을 수강하는 예비교사 

학생 수와 비슷하고(e.g., Jeon & Yoon, 2016; Noh et al., 2010), 10명 

미만은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이나 교육실습 등의 맥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e.g., Kim et al., 2020; Choi et al., 2015) 이처럼 

예비 과학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인원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인원과 연구 참여자 수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e.g., 

Choi, 2006; Shin, 2007; Park, et al., 2008). 이 역시 조만간 변화할 

교원양성체제 안에서(KMOE, 2021b)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가 새

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제시한다.

이와 무관하지 않게,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동향을 예비교사 

유형에 따라 구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의

의 중 하나이다. 우선 유아, 초등, 중등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과학 

예비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의 수가 많았다는 점과 함께, 교육 연구의 

중점과 방법이 다소 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예컨

대, 유아교육 전공에서는 유아 예비교사에게 과학교육 관련 특정 ‘교

육 프로그램’(8)을 적용하여, 예비교사들의 ‘산출물’을 통해 그 ‘효과’

를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e.g., Kim, 2005; Song, 

2006). 초등교육 전공에서는 ‘양적’인 설문지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

한 예비 초등교사들의 ‘인식 및 정의적 영역’(3)을 ‘조사’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e.g., Jeon, 2006; Kwon et al., 2007). 그런가 

하면, 중등교육 전공에서는 화학 등의 교과에서 ‘예비교사 교육 프로

그램’(8)에서 발생한 현상들을 ‘질적’ 면담 등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한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e.g., Jung & Lee, 2016). 이를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의 수나 연구 전통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과학 예비교사들이 진출하게 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의 

측면이 다소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컨대,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는 다소 보육적인 면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거나, 중등교육에서는 

내용학적 지식이나 PCK와 같은 면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통해, 각 

예비교사의 유형에 따라 예비교사 교육 연구가 더욱 다양화하는 방향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예비 중등교사교육의 경우는 예비

교사의 진로에 관한 연구(e.g., Lee, et al., 2009; Jang & Hong, 2020)

가 유아 및 초등 예비교사의 경우보다 빈번히 보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아 및 초등 예비교사의 경우 학교 현장으로의 진출로

서의 진로 결정이 비교적 수월한데 비하여, 중등 예비교사의 경우 

적지 않은 내용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므로 일반 기업으로의 취업이

나 대학원 진학 등의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

일 수 있다. 또한 유아 및 초등에 비하여 중등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KMOE, 2021b), 중등 예비교사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추후에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가 자신들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이드를 제시하

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임용시험 부담을 줄이

는 방안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21년에 발행된 논문들에서는 예비교사의 개념, 인

식, 역량, 정체성 등 기존에 중시되어 왔던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등 

그 동향이 대체로 2020년까지의 연구 동향들과 대체로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Table 6). 다만 2021년 8월까지의 연구 문헌들은 상기

하였듯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문헌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촉발된 교수학습 환경의 변화

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국내 예비교사 교육 연구에

서는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음

을 짐작할 수 있으며(KMOE, 2021b), 그런 면에서 예비 과학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향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주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주제

를 다음과 같이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절대 다수의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물들이 예비교사 대상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왔음에 비하여, 보다 정책학적이거나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교원양성

체제,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 교육실습 체제 개편 등의 정책을 다룬 

문헌은 상당히 드물었다. 과학교육계 안에서 예비 과학교사 교육에 

대한 정책학적이고 행정학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의 정책 논의에서 교과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보

다는 총론 수준의 교육학 전문가 또는 행정가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대두된 과학기술(사회)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관점에서 예비 과학교사 교육을 바라보는 관

점이 필요할 수 있다(Lee, 2013). 여기서 ‘과학기술(사회)학’은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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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지식사회학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바, 철학, 윤리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등의 학제적 접근을 허용하며(Han, 2014) 경영학, 경

제학, 행정학(정책학)적인 시각 역시 견지하게 해주는 학문 분야이다

(Lee, 2013). 이는 과학교육학계에서 NOS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STS(과학-기술-사회)와 의미가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도, 인문사회학

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고 정책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 강점을 지니

는 논의라고 하겠다. Roth et al. (1996)은 과학교육에 과학기술학을 

접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과학 교수학습뿐만 아

니라(Roth & McGinn, 1998) SSI와 관련된 과학 교사교육에서도 이를 

접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Bencze et al., 2020). 우리나라 과학

기술학 연구자들 역시 공학교육과 과학기술학의 학제적 협력 방안을 

탐색하거나(Han, 2014), 전국과학전람회에 참여한 교사 겸 연구자를 

연구하는 등(Seo, 2020) 과학교육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곧, 보다 정책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과학기술학의 시각을 과

학 예비교사 교육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에서는 ‘융합’을 맥

락 교과로 삼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Table 6). 그러나 앞으로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및 통

합형 교과를 두루 가르칠 수 있는 예비 과학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7년에 법제화된 공통과학 

교사자격증 제도가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나(Yang et al.,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하였던 융합형 과학이나 

STEAM 융합수업,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등은 예비 과학교

사들이 다양한 과학 분과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 

준다(Kim & Shim, 2015a; 2015b). 교육부 역시 향후 교원양성체제에

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융합, 원격교육 등 미래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는 “多교과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KMOE, 2021b).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사, 기후변

화, 인공지능 등의 ‘융합선택’ 교과들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에서(Shin, 2021), 중등 과학 예비교사들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및 여타의 교과들(컴퓨팅, AI 등)을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으로 배워

야 하는지, 공통과학 전공 과학 교사를 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고찰해보아야만 한다.

예비 과학교사의 행위주체성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직 과학교사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적지 않게 보고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e.g., Lee 

& Kim, 2021), 이를 예비교사 교육의 관점에서 보고한 문헌은 많지 

않았다. 행위주체성 개념은 근래 들어 학생 수준에서 논의되는 면이 

있으나(OECD, 2019), 교육학 맥락에서 보다 먼저 교사 수준에서 그

가 주어진 교육과정, 자원, 교수학습환경 등의 구조 하에서 발현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에 해당한 면이 있다(So & Choi, 

2018). 교육과정학 분야에서 교사의 행위주체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e.g., Um, 2020) 특히 과학 교육과정의 재편성 

업무를 대비한 교사의 행위주체성 함양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

한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분권화와 지역화의 

기조 하에 탈중심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교과별 성취기준 

자체를 지역화하여 교육청별로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Lee et 

al., 2018).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역시 학교 수준

에서의 과학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KMOE, 2021c). 그러한 업무의 당사자는 과학 교사가 될 것이므로

(KMOE. 2021c), 예비 과학교사 양성 역시 주어진 국가 교육과정 체

제라는 구조 하에서 발현되는 행위주체성의 관점을 중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Im et al., 2016).

‘SSI 및 STS’(5)나 ‘비형식교육’(10)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과학 교수학습에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 비하

여(e.g., Levinson, 2006; Maarschalk, 1988) 우리나라 예비 과학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

므로(Table 6)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계속하여 보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과학 예비교사 교육 연구에서는 환경교

육과 관련한 주제들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

법은 2021년 9월 24일 ‘기후변화환경교육’(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였다.2)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는 그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춘 시민들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앞으

로는 그러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할 과학교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

다. 과학 예비교사 교육 연구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들이 포함되었던 

사례들(Kwon et al., 2000; Joo et al., 2004) 및 예비 초등 교사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사례 등을 참조하여(Choi & Lee, 2003) 

환경교육을 과학교육학계 안에서 더욱 부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논문 주제어 빈도 분석과 형태소 빈도 분석은 문헌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

한 질적 속성 코딩의 방식이나 서술 중점은 개별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소 부족하게 여겨지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들은 각각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각각의 분석 방법들은 

과학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한 기존 문헌들에서도 사용해온 방법들에 

준한다(Lee et al., 2007; Kim et al., 2011; Kim et al., 2012; Lee 

& Hong, 2013; Kim et al., 2015; Lee & Kim, 2016; Kim 2018; Hong, 

2019; Lee, 202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논문의 본문을 연구자들

이 함께 확인하고 동시에 코딩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코딩의 타당성

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등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문헌들

의 동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일말의 한계가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국내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동향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과학 교원양성정책이 변화하며 관련 연구가 더욱 많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예비 과학교사 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문요약

예비 과학교사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과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하며, 이에 따라 많은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들이 국내에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연구 동향을 중등교사 

2) https://www.law.go.kr/교육기본법 (Retrieved November 19th, 2021)



Trends in Pre-service Scien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in Korea

143

맥락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문헌은 1995년

부터 2021년까지 17개의 KCI 등재지급 학술지에서 출판된 410건이

었다. 해당 연구 문헌들의 동향은 시기별 문헌 수, 주제어 빈도, 연구

의 질적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조사하였다. 이 때 연구의 질적 속성은 

예비교사의 유형과 전공, 연구맥락 교과, 연구 주제, 접근 방법, 자료 

유형, 연구 참여자 수를 질적 코딩함으로써 다각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의 보고는 5년 간격으로 약 40건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가 출판되는 학술지는 ‘한국과학교

육학회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되 2010년대 후반 이후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과학교수효능감이나 과학의 

본성, 그리고 여타 교수학습맥락이 강조되고 있었다. 질적 속성 코딩 

결과 예비교사 유형은 중등교사, 예비교사 전공과 연구맥락 교과는 

‘일반’ 과학교육이 가장 많았다. 연구 주제로서는 ‘예비교사 대상 교

육 프로그램’, 그리고 ‘인식 및 정의적 영역’이 가장 많았다. 접근 

방법으로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 수는 11명 이상 30명 미만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러한 

질적 속성의 패턴은 시기별로, 그리고 예비교사 유형별로(유, 초, 중)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부터 보다 행정적인 측면에 집중

한 연구, 공통과학 교사에 대한 연구, 교사의 행위주체성에 집중한 

연구, SSI 및 STS와 측면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주도할 환경교육 맥락

의 포용 등 추후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 예비교사 교육, 과학 교사교육, 예비 과학교사 교육, 연구 
동향,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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