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2020년 6월, 코로나19 도래로 인해 ‘언택트’라는 불

안하고 불편한 사회 분 기 속에서 례 없던 온라인 

개학과 함께 온라인 수업이 교육과정 일부분으로 들어

오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은 기존의 통 인 교육방

식인 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상의 제

한성을 극복하는 교육방식으로 팬데믹 상황에 응할 

수 있는 요한 교육 방법으로 제시되었다(오재호, 
2020). 그러나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염병에 응

하기 해 처음 생겨난 말이 아니다. 2011년 당시, 교
육부가 추진한 「스마트교육 추진 략 실행 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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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act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eachers'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hrough science and online classes based on data collected for 4 months from 4 teachers who had experience in science 
subject online classes among homeroom teachers in the 3rd to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D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narrative inquiry. As a result of conducting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based on the online class 
experiences of the Earth Science Unit of the study subjects, and conducting field classes with related documents such as 
online class-related materials and teacher journals, teachers were more likely to take online classes compared to traditional 
face-to-face classes. They spent more time preparing and showed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new medium 
used in online classes. In addition, they demanded the provision of scientific materials produced in a pandemic situation and 
a teaching platform for smooth class oper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xperimental classes, there is a burden of 
completing the planned curriculum, and in a pandemic situation, students felt the need for individual experimental tools for 
intensive science class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blended learning learning system that combines the 
advantages of face-to-face and online classes as a new class form for the transition to futur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pandemic. Continuous teacher research on the format and online class experienc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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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 등 e-learning 활성화(온
라인 수업 활성화) 사업을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하

다(이 철, 2017). 
이후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효율 인 운

을 해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은 인터넷망 구축, 
정보화기기 보 ,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 , 장 지원 

등 교사의 정보화 능력 개발을 한 환경을 지원하기 

시작하 다(김상미, 2020). 그 결과, 면수업과 온라

인 수업의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단계 으

로 안정화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본격 으로 활성

화된 새로운 교육 형태의 온라인 수업의 시행은 미래 

교육으로의 시스템 체제 환을 한 비를 앞당기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미

래 교육의 신호탄으로 보고 교육 랫폼 등의 환경  

기반과 온라인 교육콘텐츠 품질기 ,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를 지원하는 온라인 교수·학습지원 체계  평

가· 리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서 언, 2020). 따라서 

미래 교육을 비하는 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발 시켜나가야 하는지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

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원격수업의 개념을 

구별해서 정의한다.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

공간을 달리한 상황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으로 원격수업에서는 인쇄 매체, 방송·통신 

매체, 오디오·비디오, 인터넷 기술, 메신 , SNS(Social 
Network Service), 학습 랫폼 교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김철주, 1997). 반면, 온라인 수업도 시공간

을 달리한다는 은 같으나 부분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들은 방송을 통해 수업에 

참여했지만, 본 연구 상인 3~6학년 학생들과 교사들

은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 으며, 
면 면 학습 상황과 달리 학습자와 교수자가 독립된 

시공간에서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정하여 서술한다(권 례, 2020).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교육방법  정보기기 사용

만으로는 미래교육을 비하기 한 체제로의 환이

라 할 수 없다. 한 미래교육을 비하기 해서는 이

러한 팬데믹 상에서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해 

다각 인 측면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변화의 요한 

매개체인 교사라는 변인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그러

므로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질 인 교사의 교육

경험에 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며, 지난 2년여간 

례 없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경험하게 된 교사들의 

다양한 측면에 한 교육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을 비한 미래 교육 청사진을 마련

하는 기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련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기본 으로 등교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비 면 수업을 실행하면서 수업 비, 운 , 학생 

리에 있어서 육체 , 정신  업무가 증가하 고 그 

결과, 행복감이 히 감소하 고(오재호, 2020), 
한 원격수업이라는 사회  변화 때문에 등교사 역할

에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문 진, 2021). 
권정민(2021)은 면 인 온라인 교육 시행 상황에

서의 등교사들은 다양한 경험 제공의 곤란함, 경직

된 교육과정의 운 , 학업 성취도의 하, 학습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 들을 경험하 으며, 학생과의 소통이 

어들고 강의식 수업 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올바

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 다. 
김혜란과 최선 (2020)은 등 과학 교과의 온라인 수

업 운 에 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효과 인 온

라인 과학 수업을 해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수록 

교사와 학생 모두 새로운 학습 환경에 차 으로 

응해 나가고 있었으나, 온라인 과학 교수 학습 방법 개

발  과학 교과의 랫폼과 콘텐츠가 매우 미흡한 실

정이었으며,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온라인 상에

서 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행정 업무가 생겨 피로감

이 되고, 수업 비에 한 부담감이 가 되는 문

제 을 지 하 다. 김혜진(2020)은 포커스 그룹 인터

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코로나19에 따

라 등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겪는 환경 ·심리

·실천 으로 학생  학부모 경험을 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 다. 이 슬 외

(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원들이 경험하는 패러독

스 상을 분석하고자 질  연구를 수행하 는데, 이
를 통해 시 ·사회  변화에 부응하면서 포스트 코

로나 시 에 히 응하기 해 학교 교육이 나아

갈 방향과 효율 인 지원책을 제안하 다. 연구 결과, 
온라인 수업이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상한 것과는 달리 정부의 정보화기기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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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평등에만 불과하 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

인 학습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은 보호자의 도움이

었으며, 학습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을 지 하 다. 
이 희(2020)는 등학생을 상으로 과학 교과의 온

라인 수업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 온라인 수업에 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콘텐츠 만족도, 교사와의 상호작

용 시스템 만족도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스템 만족도가 온라인 수업의 만족

도에 가장 큰 향을 주었으며, 결과 으로 등학생

의 과학 교과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해서는 흥미

를 이끄는 콘텐츠 개발, 시스템 업그 이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

요함을 언 하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

한 비 면 수업에 한 등교사의 활동과 어려움을 

분석하여 향후 비 면 등교육 장에서 필요하거나 

보완되어야 부분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러한 연구들은 부분 일반 인 수업의 어려움에 한 

분석이었다. 반면 타교과에 비해 과학 교과는 탐구활

동이 매우 요한 교과이다(김성운 외, 2020). 2015 개
정 교육과정 과학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과학교육을 

통해서 일상의 경험과 련이 있는 상황을 통해 과학 

지식과 탐구 방법을 학습하고 과학  소양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개념의 통

합 인 이해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  사고력, 과
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 해결력, 과학  의사소통 

능력, 과학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즉, 과학 교과는 과학 지식과 탐구 방법의 학습을 요

시하며, 이를 통해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시키는 것

으로, 타 교과와는 다르게 찰, 실험, 탐구 등 직  조

작하는 활동과 사 실험이 요구되는 교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온라인 수업에서 실행하기 해

서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탐구활동에 

을 맞춘 과학 교과의 비 면 온라인 수업에 한 

등교사의 교육과정 운 에 한 심도 있는 연구는 더 

많이 필요하나 그동안 부분의 선행연구가 양  연구

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원격수업과 련된 다양한 교사

경험을 구체 으로 악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 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양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연구 결과를 수치화하는 과

정에서 연구 상자의 의도가 정확히 달되도록 질

연구인 내러티  탐구를 통하여 과학 교과를 심으로 

콘텐츠 활용 수업, 온라인 실시간 방향 수업, 과제 

심 수업을 모두 경험한 등교사의 온라인 비 면 

수업 경험의 교육  의미와 교사인식을 살펴본 후, 이
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 에 실험과 탐구활동 

심의 온라인 과학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교사의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 도달을 

해 어떤 교육과정 운 을 경험하 는가?
둘째, 등교사의 과학과 온라인 수업 경험은 어떤 

교육  시사 을 제공하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등학교 교사의 과학과 온라인 수업 경험에 해 내

러티  탐색을 통해 알아보았다. 내러티 는 인간은 

경험을 구성하는 기제이고, 내러티 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자 문화가 제공하는 언어 

등의 상징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의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존재로 본다(염지숙, 2003). 이러한 내러티  

탐구는 계론  방법론에 근거하고(Clandinin, 2013), 
이야기가 공유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만나고 재구성된다. 이에 내러티  

탐구는 인간의 삶과 경험을 연구하는데 가장 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사실을 입

증하고 보편화하려는 것보다 인간 혹은 사회 상에 

해 연구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은 혹은 찾아내지 못

한 새로운 사실 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고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들의 수업 경험의 교육  

의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교사들이 교육 장에서 경험

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주 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에 을 두었다. 한 면담 상자

가 온라인 수업 속에서 경험한 교육  의미를 찾고 이

해하는 데에 을 두었으며, 연구자가 아닌 내부자

의 입장에서 면담 상자를 바라보고 그들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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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이해하고자 하 다.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D 역시 A 등학교 3~6학년 담임교

사  과학 교과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 4명을 

상으로 4개월 동안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의 

차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 다(Table 1).

2. 연구 시기 및 대상

본 연구를 해 D 역시 등학교 3~6학년 교사 4
명과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면담과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한 동 학

년 학습공동체 수업 의록을 참고하고, 연구 상자의 

온라인 수업을 녹화하여 찰하 다. 온라인 수업이라

는 상황을 경험한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하고 각각의 교사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해 

복합 으로 기술하 다. 연구 상자는 등학교에서 

과학 교과를 교수하는 3~6학년 담임교사 4명이다. 이
들은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된 교사로 코로나 이 의 

과학수업 경험이 있고, 2학기 학년별 지구과학단원 

련 자료제작  수업 경험이 있는 담임교사로 그 외 

성별, 담당업무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교육경력에 제

한을 둔 이유는 코로나 이 의 일반 인 상황에서의 

교수경험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수경험에 한 개인

인 비교를 통해 교육  의미를 찾기 함이다. 연구 

상을 D교육청 소속 4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  개선방안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 장에서 직  경험하고 느낀 교사들

의 내러티 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 과학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며 연구

에 참여한 연구 상자는 Table 2와 같다.

가. A교사

교직경력 13년 차 3학년 담임교사로 온라인 학습사

이트 콘텐츠 제시형과 과제제시형 방식을 활용하여 온

Table 1. Research procedure

단계 차 연구내용

연구 계획 수립

연구 주제 설정 연구의 필요성  방향

연구의 목   선행연구고찰 연구의 목   선행연구자료 수집

연구문제 설정 연구 문제 설정  구체화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주제  차 안내, 련 연구참여자 선정

사  면담 질문  거 작성 면담 항목 선정  거 작성

면담 실시 1차 면담 실시

자료 분석

면담 내용 사 실시 1차 면담 내용 사  코딩

면담 내용 분석 면담 내용 검토  분석

련 추가 면담 실시(2,3차) 추가 면담(2,3차) 실시

추가 면담 자료 사  분석 추가 면담자료 사  코딩작업을 통한 분석

연구결과분석
면담 결과 분석 결과 내용 분석  해석

문가  참여자 검토 연구자 해석 내용 문가  참여자 검토

해석  결론 도출 결론 도출 결론 도출  시사  제시

Table 2. List of study participants
연번 교사 담당학년 교직경력 수업형태

1 A교사 3 13 e학습터, 콘덴츠 제시, 클래스 , 수업 

2 B교사 4 7 e학습터, 과학동아리, 수업, 콘텐츠제작

3 C교사 5 5 e학습터, 콘덴츠 제시, 수업, PPT활용, 상제작

4 D교사 6 15 e학습터, 과학교과연구회, 수업, PPT활용, 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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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수업을 진행하 다. e학습터를 주로 이용하여 과

제를 제시하거나 댓 을 활용하여 수시 학습상태를 

검하 다. 콘텐츠는 젠테이션을 활용하 고 클래

스 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면수업 일정을 

공유하 으며, 온라인 수업의 공백을 면수업으로 진

행하 다. 3학년 2학기, 3단원 ‘지표의 변화’의 수업자

료 제작에 참여하 다. 

나. B교사

교직경력 7년 차 4학년 담임교사로 과학 온라인 수

업을 경험하고 과학과 련 교사동아리에서 활동하면

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년에 정보제공을 통해 

콘텐츠 제작을 하 다. 온라인 학습사이트 e학습터를 

활용하고 콘텐츠 제시형 수업을 하 으며, (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방향 수업도 함께 진행하 다. 학
년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활용한 자료로는 인디스쿨과 

유튜 를 가장 많이 이용하 으며 동 학년 선생님들과 

해당 차시 련해서는 직  제작하여 활용하 다. 4학
년 2학기, 4단원 ‘화산과 지진’을 수업하 고, 화산발

생 련 실험모형을 콘텐츠로 제작하 으며, 으로 실

시간 수업을 실시하 다. 

다. C교사

교육경력 5년 차 5학년 담임교사로 온라인 학습사

이트 e학습터를 활용하고, 구  젠테이션을 활용

하여 콘텐츠 제시형으로 수업을 하 으며, 을 활용

한 방향 수업도 함께 진행하 다. 동 학년 의체에

서 과학과 수업 상 담당자이기에 직  상을 제작하

여 수업에 활용하거나 구 과 유튜 의 상자료를 활

용하기도 하 다. 한 동 학년에서 패들렛이라는 

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며 력수업을 하 고, 5학년 2
학기, 3단원 ‘날씨와 생활’ 련 콘텐츠 제작을 하 으

며, 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 다. 

라. D교사 

교육경력 15년 차 6학년 담임교사로 온라인 학습사

이트 e학습터를 활용하고 과학 교과 연구회 활동을 통

해서 평소에도 과학교육에 해 많은 심을 갖고 연

구하는 교사이다. 온라인 학습사이트 e학습터를 활용

하고 콘텐츠 제시형과 을 활용하여 실시간 방향 

수업을 하 다. 6학년 2학기, 2단원 ‘계 의 변화’를 

수업하 고 련 수업 상자료를 제작하 으며 으

로 실시간 수업을 하 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가. 자료수집

내러티  탐구는 계 속에서 이야기하기, 다시 이

야기하기를 통해 장 텍스트를 수집한다. 이야기하기

에 해당하는 주요한 방법은 화로서의 면담이다(김필

성, 2015). 내러티  탐구는 경험을 심층 으로 이해하

기 해 3차원  내러티  탐구공간에서 근한다. 동
시에 세 가지 차원 모두에 주목할 때만이 연구 퍼즐과 

련된 경험들을 더욱 심층 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

해할 수 있다(Clandinin, 2015). 교사를 상으로 한 내

러티  탐구는 교사의 단편 이고 특정한 시기에 겪은 

사건  기억, 이미지를 총체 으로 이해하기 해 공

간 , 시간 , 계 인 측면에서 근하여 질문하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는 면

담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이야기한 주제의 경

우, 학년별 과학과 지구과학단원에 한 온라인 수업 

경험  련 수업자료 제작과정에 한 부분으로 코

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경험한 모든 수

업상황에 한 것이다. 심층 면담  연구 상자와 라

포를 형성하 고,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후 심층 면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연구 상자에게 본 연

구의 목 과 방법을 안내하 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한 사  의견 동의를 구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

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하 다. 면담의 횟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기 으로 주 1회를 실시하 으며, 연
구 상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면담도 함께 진행하 다.

나.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화기록 내용과 인터뷰 

녹음  사자료, 장일지  문서를 통해 수집된 면

담자료로 반복 으로 읽으면서 장텍스트를 구성하

다. 연구 상자와 객  거리를 두고 내러티 를 

다시 구성, 해체, 재구성의 과정을 반복하 으며 다음

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첫째, 사된 내용을 반복 으

로 읽으면서 그들의 원격수업 컨텐츠 제작과 련된 



278초등학교 교사의 과학과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경험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둘째, 그들의 

내러티  속에서  온라인 컨텐츠 제작 경험과 련된 

교육과정 역을 추출하 다. 역을 묶고 정리하여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주제로 과학과 수업구성, 
작도구의 사용으로 제시하 다. 세째, 교육과정 련 

핵심주제를 심으로 교사들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 다. 네째, 련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비유 이거나 함축 인 어휘를 사용하여 의미를 추상

화시켰다. 면담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으며 

체 내용을 사하 다. 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정

독하여 코딩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 자료

의 상황 맥락 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사  범주화

하 다. 코딩  범주화는 면담지를 작성했던 과학 

문가 5인과 함께 코딩 방식에 하여 의를 진행한 

후 실시하여 코딩 결과의 타당도  신뢰도를 확보하

다(Chase, 2005). 의 자료 분석은 반복  비교 분석

에 의해 실시되었다. 반복  비교 분석법은 코딩, 범주

화, 범주 확인의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김 천, 
2012), 본 연구에서도 의 과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

다. 한 콘텐츠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해보기 

해 e학습터, 두랑 등 각 사이트에 어떠한 방식으

로 수업을 제작하여 올렸는지 수업 자료들을 면 히 

검토하고,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해 교

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참 하여 실제 장에서 진

행되는 수업의 들여다보고 연구 문제의 결과를 도출하

고자 하 다.

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연구 참여자와 정기 이

며 지속 인 시간을 갖고자 하 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서 교사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 다. 연구의 타당성

을 높이기 해서 특정 상에 련된 수업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 으며, 연구 상자

가 했던 말의 의미를 코딩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을 거

쳤다. 연구내용과 련하여 연구 상자들에게 피드백

을 받았고, 내  삼각검증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의 타

당성을 확보하 다. 해석  타당도를 높이기 해 내

러티  문가에게 주기 으로 연구 결과에 한 검토

를 받았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긴 으로 도입된 온라

인 과학수업이 교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으로 다가왔

으며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  시사 을 얻기 한 목 을 갖고 있다. 연
구를 수행하기 해 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

는 학년별 교사 4인을 선택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 으며 심층 면담 후 코딩  범주

화하는 과정은 문가 5인과 함께 의 후 진행하

다. 한 사 이후 보완 할 부분에 해서는 연구참여

자와 추가 면담을 실시하 다. 이에 교사들의 온라인 

과학수업에 한 내러티  탐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과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경험을 들여다보기

가. 코로나19로 인한 실험수업의 어려움 

교사 B: 화산과 지진단원 3차시에 화산 활동으로 나

오는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이 있어요. 코로

나 이 에는 아이들하고 화산수업을 하면서 

가장 즐겁게 수업하는 차시 죠. 실제로 빨

간색 식용색소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들이 감탄하기도 하고 비하는 과정에서

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고  과학실

이라는 곳에서 당연히 비되어 있는 실험

으로 진행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

들에게 그런 생동감을  수 없게 된 것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표실험으로 동

상을 촬 했는데 혼자서 실험 비하고 촬

도 하려니 쉽지 않더라구요. 그 다고 집

에서 할 수도 없고.(4-2학기 4. 화산과 지진)

교사 C: 안개와 이슬을 만드는 실험도 아이들이 좋

아하던 실험이었어요. 간단한 실험만으로

도 아이들은 드라이아이스처럼 피어나는 

연기에 노래부르는 아이도 있었죠. 이 실험

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침에 등굣길에 이

슬이 맺힌 것과 안개 피어나는 것에 심을 

보 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가 제작한 

동 상 자료를 보여주도록 콘텐츠를 제작

하게 되었죠.(5-2학기 3. 날씨와 우리생활)

교사 D: 갑자기 코로나 방역단계로 비 면수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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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어 사  실험 비에 한 비를 하

지 못했어요. 당연히 면수업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과학실에서 실험 비물

을 비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

게 된 상황에서 긴 하게 교육청 지원단에

서 제공한 실험수업의 동 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실험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도

출해내기에 제가 만드는 게 더 낫겠더라구

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충 상자료를 찾아

서 안내 해 주기도 했어요. 

실험이란 목 에 따라 자연 상에 어떠한 조작을 

가하거나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변인 통제를 

한 후 나타난 결과를 찰하는 것으로, 비교  제한된 

장면에서 짧은 시간에 용이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한 

과정이며, 과학  가설의 검증이나 이론, 법칙 등을 구

성하기 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실제 인 조작 활동

을 의미한다(최돈형, 1990).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수업은 학생들의 탐구활동

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수업이었다. 
실험차시에 한 부담감이 많은 교사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를 기 했으나 기존의 

교육부 제공 자료는 실질 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 다. 온라인 수업 기에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수

업을 직  제작하는 등의 열의를 보 으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 이었고 양 으로나 질 으로 

사용하기에 합하지 않은 자료 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의 장정착을 해서는 장에 있는 교사

의 목소리를 듣고 수업 활용도가 높은 정돈된 자료  

교육과정 운 에 도움을  수 있는 연구자료를 장

에 보 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과정 실험단원의 현장적용 운영의 어려움

교사 A: 교육청에서 원격학습지원단을 통해 자료를 

나 어 주었는데 막상 활용하려고 보니 우

리 학교 상황이랑 안 맞는 거 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앞에 화단이랑 학교 근처 

흙을 다시 갖고 왔죠. 생각보다 아이들은 

실험재료나 장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거

든요.( 련: 3-2학기 3.지표의 변화) 

교사 B: 아이들이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실험을 

해 재료를 배분했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개인별 실험 

키트가 다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번 화산실험에서요.

실험단원의 경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체실험

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만들어 제공하고, 개인별 

실험키트를 제작  보 함으로써 학생들의 탐구능력

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실질 인 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 의 교육과정 운 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기 을 심으로 실험에 필요

한 자료는 과학실에 구비되어 있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학생들의 안 한 생활이 우선시되어야 하기에 각 교사

별, 수업별로 실험을 비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수업방식도 실험에 합한 참여형 수업

방식이 아닌 강의식이나 기존의 상매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등교하는 주간에 하게 

되는 교실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질이 떨어지는 결

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는 김상미(2020)의 연

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다. 교재연구는 필수 온라인 매체 활용 연수는 

더 필수

교사 A: 동학년에 각자 맡은 교과가 있는데 과학교

과의 경우 사 실험도 상으로 어야 해

요. 실험과정이 차 로 아이들에게 제

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카메라

의 방향과 기능이 향을 많이 다는 것

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스마폰 한 

로 시작하다가 나 에서는 반선생님 카

메라와 다양한 각도에서 촬 이 가능하도

록 아에 교실 한켠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교사 B: 동 학년 교사들이 한 과목씩 나 어서 수업자

료 제작을 했어요. 는 과학과 구요. 그래

도 자료 제작 시 필요한 부분은 업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1학기는 

매체 다루는 게 서툴러 시행착오가 무 많았

고 새로운 도구와 학습 랫폼에 익숙하지 않

아서 힘들었지만 2학기에는 좀 수월했죠.

교사 D: 온라인 수업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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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니 아주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

어요. 단순히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

에서만이 아니라 매체에 한 이해도가 교

사인 부터도 없는데.. 아 그래서 방학 동

안에는 틈틈이 원격수업 련 연수를 많이 

듣고 능숙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 동 학년별 

업 체계가 만들어지고 교사 간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

게 되었다는 것은 강미애와 남성욱(2020)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면담에 참여한 등교사들의 경우, 동 학년 

교사들과의 업으로 수업자료 제작 시간은 단축되었

지만, 학년별 실험수업에 한 교사의 가치 과 기술에 

한 익숙도에 따라서 수업자료가 조 씩 달랐으며, 
으로 모든 수업이 공개 수업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표

실험을 보여  때 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기도 하

다. 기존에는 소수의 교사만이 면수업에 온라인 수업

의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는 다수 교사들에게는 익숙

지 않는 수업방식이다(이 희, 2020).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필수 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상

황에서 온라인 수업은 결코 일부 교사만의 유물이 아

니다. 처음 수업을 해보는 부분의 교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수업방식과 매체의 활용에 낯설고 비하는 과정 

 수행하는 방식 한 서툴 으며, 기본 인 학생들의 

출석, 사  수업내용 안내, 실시간 수업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질 인 

실험단원 비를 한 과정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

하 다(김주  외, 2021). 온라인 수업을 한 툴을 익

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업시수는 이

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교사들은 과학과 수업을 구

성하여 수업을 제작하기보다는 차라리 강의식으로 만

들어 제공된 원격수업 콘텐츠를 선호하 는데 이로 인

해 과학과 수업 구성과 련된 교사의 문성은 약화되

는 우려되는 도 언 하 다. 

2. 온라인 수업 운영 경험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

가. 팬데믹 상황에 화면에 갇히고 수업시수에 

갇힌 교육과정

교사 C: 교육부가 등교단계에 따른 온라인 수업방

식에 한 교육과정 운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과학과의 

경우, 계 과 날씨의 변화에 한 향을 

받는 단원은 재구성해야 하는데, 격히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되고 다시 비하기

는 어렵고 그냥 수업시수 이수에만 고민하

게 되더라구요. 

단순히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시수만을 확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수

업 향상을 최 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수업의 형태를 다

양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 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구체 인 운  매뉴얼도 제공되어야 한다. 활동형이 

많이 들어 있는 차시는 면수업을 할 때 실시하고, 내
용 심의 차시는 동 상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하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아

야 할 때는 실시간 수업의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처럼 온라인 수업 형태를 단원과 차시의 성격에 

맞추어 팬데믹 상황에서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교

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권한이 교사에게 더 많이 이양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신철, 2019). 재는 교과

목을 나 어서 온라인 수업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이기에 수업자료의 획일화로 인해 탐구과정에서 수동

인 학습자로 락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학교의 특성상 모든 교과목의 수업자료를 한 교사

가 다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과학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교과 의체가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탐구  실험수업 시 면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모두 과학개념에 한 오개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

육부의 교육과정 운 에 한 교사의 재량권 확 가 

필요한 시 이다. 

나. 화면 속 이해가 어려운 아이들, 화면 밖 도와

주지 못하는 교사 

교사 A: 화면을 보면 미리 나 어  실험 비물을 

제 설명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설

명도 듣기 에 지를 열고 활동을 시작

하는 학생들이 많죠. 과학실에서는 사  안

에 한 지도뿐만 아니라 실험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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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확실히 안내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

고 제 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

도 할 수 없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교사 B: 면수업날 비 면수업에 해서 사  안

내를 해주고 학습지도 미리 제공해줘요. 
그런데도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마이크를 끈 상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 도와  수는 없고 마이크

를 켜도록 결국 부모님께 화를 해서 부

탁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교사 D: 사 에 나 어진 실험도구로 학생들의 모

습을 화면으로 보는데 학생 하나가 잘 못

하는 거 요. 화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

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나 에 면수업날 

평가를 해보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평가는 해야만 한다. 면담 시, 
온라인 수업 속에서 특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지에 한 평가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연구 상자 교

사들이 모두 언 하 다. 면수업 때는 찰, 질문 등

의 평가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어느 정도의 학습수 에 

도달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서

는 그러한 과정이 과제물이나 질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환경이므로 과학과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신장시키

는데 쉽지 않은 환경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교사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실험이 아닌 가정에서도 부모

와 함께 체 실험으로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실험을 통해 가능한 학습의 확 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필요하다

교사 A, C: 교사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운데 아이

들은 더 힘들죠. 코로나로 이 에 당연

시했던 실험수업이 이 게 힘든 것인지. 
새로운 수업방식을 하게 되고 등교수업

과 온라인 수업을 다 겪어보았더니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두 가지의 장 을 

잘 살려 수업을 하는 것이 요한 부분

인 것 같아요. 매번 실시간도 문제고, 매

번 수업 비도 어렵고.

교사 B: 실시간 방향 수업만으로 하루종일 수업

하는 것도 사실 무 부담스럽고, 온라인 

수업을 해 콘텐츠제작을 하는 시간도 생

각보다 많이 걸려요. 앞으로 코로나가 재

유행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콘텐츠제작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의 형

태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블랜디

드러닝처럼 학년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교사 D: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언

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던데. 과거로 돌아가

는 것은 힘들고 새로운 수업 방법에 익숙해

져야 하는구나 하는 부담감도 생기네요.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팬데믹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율 인 수업방식이 필요하므로 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장단 을 고려한 블 디드 러닝

의 방향으로 가는 것에 해 연구 상자 교사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과학과 실험단원의 경우, 면수

업에서 과학개념을 이해시키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

생들에게 실험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순환과정을 통해 

효과 인 과학수업으로의 환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 학교의 동 학년이라 할지라도 각 학 마다 교육환

경과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일방 인 온라인 수업의 

형태의 진행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수업형태를 체계 으로 분류하

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 가

능한 다양한 수업모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등학교 교사들의 

학년별 2학기 지구과학단원 온라인 수업에 한 경험

을 내러티  탐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에 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변경된 수업

방식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매체에 한 낯섦과 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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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온라인이라는 비 면 상황에서 

생동감 있는 수업 달을 해 사용법을 습득해야 하는 

새로운 매체는 교사들에게  다른 업무로 다가왔으

며, 이러한 온라인 수업 자료 비 과정은 기존의 면

수업을 비 과정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

고 응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장 교사들의 애

로사항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새로운 교육매

체 활용에 한 교사연수가 필요하고, 이러한 역량강

화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 에 한 교사의 자율권을 확

하여 융통성 있게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온라인 수업의 가장 효과 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미래 교육 비를 해 비 면 수업과 면수업

의 장 을 살려 병행할 수 있는 블 디드 러닝이 보다 

더 체계화되어 교육과정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

하 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

할 수 있기에 실시간 방향 수업, 콘텐츠 심 수업, 
과제 심 수업을 교육과정 안에 수립하는 것이 앞으

로의 온라인 수업에서 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팬데믹 상황에 비하기 한 교

육과정 정책  지원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운 자료 공유 수업 랫폼과 공용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 구들 미

트 등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수업을 학교 장에서 시행

하기를 권유하고 있다(하명정, 2020). 그런데 면담 결

과, 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용 수업은 교사가 

물어보고 학생이 응답하는 정도의 수 이 부분이기

에 실험  탐구능력 향상을 통해 서로의 사고를 증진

시키는 과학과 수업의 특성을 반 하기 힘들다는 문제

이 여 히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실시간 수업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운 했

던 교육과정 경험을 문서화하여 과학과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정 인 수업

랫폼 구축은 물론,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단원에 한 

사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된 유목

화된 콘텐츠들을 지역별, 학년별, 학 별 특성과 코로

나 응수칙에 따라 단계 으로 용 가능하도록 작

권의 문제가 없는 지구과학 단원 콘텐츠 공유 웹사이

트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 에 부담감

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사 재량권의 확 이다. 동일 지역, 학교

별, 학년별 상황에 따라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운 에 

한 재구성 권한을 부여하여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으

로 이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갖고 추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도 있는 교육과정 운

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재량권을 확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구과학 필수 실험단원에 한 개인별 키트 

제공을 한 재정  지원이다. 실험차시에서 학생들의 

실험도구는 부분 모둠제공이며, 이러한 모둠 실험도

구는 면수업이나 코로나 이 에는 문제 없이 실험이 

가능하 으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온라인 수업에서는 개별 실험도구가 으로 필

요하다. 학교 과학실에 있는 실험도구의 험한 물질

들을 가정으로 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험을 하고자 하는 교사

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가정에서 체실험이 가능하

고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과학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의 연계 인 체 실험을 

한 안 한 개인별 실험 키트 제공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 발생에 응할 수 있

는 효과 인 온라인 과학수업의 방향 제시를 해 4개
월간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을 상으로 한 내

러티  탐구이나 학교 리자, 각 시도 교육청, 교육부

의 재 상황과 과학과의 앞으로의 발  방향을 모두 

반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고 과학과 온라인 수업 경

험에 한 더욱 다각 이고 분석 인 교사연구를 제언

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D 역시 등학교 3~6학년 담임교사  

과학 교과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 4명을 상

으로 4개월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과학

과 온라인 수업을 통한 교육과정 운 의 실제와 교육

 시사 을 도출하기 한 내러티  탐구이다. 연구

상자들의 지구과학단원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바탕

으로 인터뷰,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업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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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료  교사일지 등 련 문서들과 장 수업을

을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기존의 면수업에 비해 온

라인 수업 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온라인 수

업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매체에 응하는 과정에 어려

움을 보 다. 한 팬데믹 상황에서 제작된 과학자료 

 원활한 수업운 을 한 수업 랫폼 제공을 요구하

다. 특히 실험단원의 경우, 계획된 교육과정이수 시

수에 부담감이 있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도 있는 과학수업을 해 개인별 실험도구의 필요성

을 느 다. 더불어 효과 인 교육과정 운 을 한 교

육과정 재구성과 이를 한 교사의 재량권 확   융

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 이 필요하다. 결과 으로 팬

데믹 상을 비한 미래교육으로의 환을 해 새로

운 수업형태로 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장 을 결합

한 블랜디드 러닝 학습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온라인 학

습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해 다양한 수업형태  온라

인 수업 경험에 한 지속 인 교사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등학교, 과학과 온라인 수업, 내러티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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