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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예전에는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한 일반 지식을 개

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 및 전환하는지

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비판받기 시작하였다[1]. 20세기 말부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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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 교사의 PCK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향 탐색

Exploring Instructional and Learning Strategies for 
Enhancing PCK in Instrumental Music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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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음악 이론과 실기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기악 교사의 PCK 함양

을 위한 교수·학습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는 첫째, 기악 교사는 연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하여 PCK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둘째, 기악 교사가 PCK 함양을 위해서는 PCK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그 단계들을 명확하

게 인지하고 이를 기악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셋째, PCK를 함양을

위해서 기악 수업의 목적과 목표 및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기악 수업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 전략 및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적절하고 다양한 평가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악 교육의 질을 높

이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음악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기악교육, PCK, 기악 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eaching and learning directions for fostering PCK in instrume
ntal music teachers in order to cultivate teachers' ability to effectively teach music theory and practice. The rese
arch results show that, first, in order for instrumental music teachers to develop performance skills, it is importa
nt for teachers to systematically build PCK knowledge through actual teaching experiences as well as individuall
y acquiring knowledge. Second, in order for instrumental teachers to cultivate PCK, they must be able to clearl
y recognize the various components and steps of PCK and to effectively apply them to the instrumental learning 
process. Third, in order to cultivate PCK, students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purpose, goals, and classes 
of instrumental classes, and present appropriate and diverse evalu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individual characte
ristics and learning levels of learners.This course will improve the quality of instrumental education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overall musical growth of students.

Key words :  Instrumental education, PCK, instrumental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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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변화의 흐름속에서 교사의 지식은 더욱 개인적

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교사의 지식은

교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 시

작하였다[2]-[4]. 이러한 교사의 지식은 교사가 갖추어

야 할 핵심이자 새로운 역량이 되었고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활동으로 제기되었다[5]-[7]. 교사 지식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Shulman(1986)은 교사는 교실의 환경,

학습활동 조직, 구조화된 과제, 피드백 부여 등의 방법

의 강조를 언급하면서 교과 내용과 관련된 중요성을 언

급하였다. 그래서 교사는 교과 내용 지식 자체를 넘어

교육을 위한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의 특

별한 형태로서 교육학 내용 지식(PCK)를 도입하였다

[8].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중반 평가원에서는 잘 가르

치는 교사를 표방하여 소개된 PCK에 대한 교육 현장

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PCK에 대한 교육 정

책 담당자 및 교사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론과 실제

교육에 대한 괴리와 부담은 현장 교사의 몫이 되어버렸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에 교육

학 내용 지식(PCK)이 전문적 성장을 개발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9].

이처럼 PCK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 지식과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결합하여 가르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전공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그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기악 교육은 교사가

음악적 지식과 실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

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악 교육에서도 PCK의 중

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0]-[12].

첫째, 음악은 개별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관심사를 파

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PCK는 교사가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과 관심을 파악하

고, 그에 맞는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

이 된다.

둘째, 기악 교육은 실제로 악기를 다루어야 하기 때

문에 개별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PCK는 교사가 각 학생의 연주 기술을 평가

하고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악기 연주를 위한 특

정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연습 방법이 효과적인

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음악은 기악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

다. PCK는 교사가 학생들이 기악 교육을 통해 창의적

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전략

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

적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발전시

킬 수 있다.

그러므로 PCK는 기악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음

악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의 전공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맞춤

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PCK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 이론과 실기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기악 교사

의 PCK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

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하여 PCK와 PCK 교수·학습 단

계를 고찰하고 기악 교사의 PCK 함양을 위한 교수·학

습 방향을 살펴본다.

Ⅱ. PCK와 기악 교육

1. PCK

PCK는 교수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

edge)을 의미하며,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다. 이 개념은 슐만(Shulman, 1986)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교과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

e)과 교수법에 지식(Pedagogical Knowledge)의 결합

지점(PCK)을 교사의 전문적 지식기반으로 간주하여 교

사 지식의 개념적 틀로 작용한다[8].

PCK의 개념을 적절한 의미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자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PCK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P

CK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

다[11], [13].

표 1. PCK 개념에 따른 요소
Table 1. PCK Conceptual Elements

학자 PCK 요소

Shulma 내용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의 결합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6, pp.347-353, November 30,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49 -

학자들이 제시한 PCK 개념에 따른 요소를 정리해

보면, 특정 교과의 교수 및 교과 지식,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따른 변화 가능한 지식, 학생의 이해 및 수준에

근거한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

로 PCK 교수·학습 단계를 제시할 때, 가장 많이 인용

되는 모델은 Magnusson et al.(1999)의 PCK 구성 요소

이다[14].

이 모델을 [그림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PCK 구성 요소 모델
Figure 1. PCK Component Model

이 네 단계의 요소는 교사 교육 자료의 다양한 교육

학 모델에 자주 나타나고 있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함양하기 위한 PCK

요소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이 네 개의 단계를 사용한다.

2. 기악 교육

기악 교육에서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교육적 목표

및 목표를 포함하는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연

령, 수준 및 능력을 고려한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16],[1

7]. 왜냐하면 기악 교수·학습이 일반 음악교육에 통합되

어 종종 엘리트 주의적인 음악 교육 영역으로 참여 가

능하여 기악 교육의 상황이 음악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

다. 이에 교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

고 기악 교사의 가르치는 교육적 맥락 또한 확대되었다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nnon & Reed(2012)는 효과적인 기악 교육을 위하

여 기악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18].

첫째, 전문적인 수준의 연주를 통해 높은 음악적 능

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음악 이론 지식과 연주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

셋째, 연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각 학생의 능력

과 음악성을 적절히 고려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학습 목표를 설정

하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기악 교육에서 연주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

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

일곱째, 학생들의 음악적 발달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 함양을 위하여 기악 교사와 음악가로서

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고려해 볼 때, 기악

교육과정에서 음악적, 교육학적 내용이 어떻게 융합되

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Shulman이 제시한 ‘교육적 내용 지식’

즉 PCK라고 설명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개의 역량은 기악 교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 및

교육 상황에 적용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Ⅲ. PCK 함양을 위한 기악 교수·학습

1. 기악 교육을 위한 PCK의 개념화

기악 교육을 하는 음악 교사에게 있어서 음악을 가

르치기 위한 교수법의 지식과 음악 내용에 대한 지식은

n
(1986)

Marks
(1990)

특정교과의내용지식을수업상황에맞게변환시키
는 지식
특정상황의특정교과내용을교수에알맞게교수법
을 변환시키는 지식

Cochra
n et al.
(1993)

교수법 지식, 교과지식, 학습지식, 학습환경 맥락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사용

Magnu
sson et
al.
(1999)

교과수업에 대한 지향, 교육과정 지식, 평가지식, 교
수전략에 대한 지식, 학생의 교과 이해도

Gross
man
(1990)

교과내용의교수목적에대한지식과신념, 학생 이
해에대한지식, 교육과정지식, 특정주제에대한교
수 전략 및 표상에 대한 지식

Loughr
an et
al.
(2006)

교육목적 지식, 교육과정 및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이해, 평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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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교과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음악 수업에서는 PCK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수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권덕원, 석문주(2016)는 음악교육에서 활용이 가능한

PCK의 원리를 [표 2]와 같이 특수성, 융합성, 개별성,

확장성으로 구분하였다[19].

표 2. 음악교육에서 PCK의 원리
Table 2. Principles of PCK in Music Education

구분 음악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PCK의 원리

특수성
음악 교사의 전문 지식을 특수한 영역으로 인정
구체적이고 다양한 PCK 사례 개발 및 공유

융합성
PCK는 새롭고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의미
음악적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의 융합

개별성
PCK는 각 교사의 개별적인 지식
가르치는 경험을 토대로 PCK 지식 습득

확장성
PCK는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
음악교육 전문가 사이에 화고한 연계 및 노력 요구

음악 교사는 음악적 지식 뿐 만 아니라 누구를 가르

칠 수 있는 정도의 연주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PCK의

내용 지식에는 음악적 지식과 더불어 연주 능력도 포함

된다. 따라서 [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악 교육을 위

한 PCK를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에서의 PCK의 특수성이다. 음악 교사

는 음악적 지식 뿐 만 아니라 음악 이론, 다양한 악기

를 다룰 수 있는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특

수한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P

CK 교수·학습 사례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음악교육이

일반 교과와는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적 경험에 기반한 PCK 습득이다. 기악 교

사가 갖추어야 하는 실기 교수·학습의 영역은 가르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 및 개발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

를 교사의 PCK 원리의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교사의 PCK가 경험에 따라 개인적으로 습득되고

발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PCK 원리의 개별성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악 교사의 음악적 지식과

연주 기술 향상은 개별적인 PCK로서 정립될 수 있다.

셋째, PCK의 확장성과 지속성이다. 기악 교육을 위

한 PCK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이

며 꾸준한 기악 교육을 위한 PCK의 발달이 가능하다.

기악 교육은 단기간에 학습 효과를 내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

여 PCK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교육

에서의 PCK가 확장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PCK는

교사가 꾸준히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2. 기악 교사의 PCK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기악 교사는 기본적인 기악 교육을 위한 일관된 역

량을 설계할 때 [그림 2]의 사항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20].

그림 2. 기악 교사의 역량 설계
Figure 2. Competency Design of Instrumental Teachers

기악 교사는 학생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기악 교육

영역을 교육학적 설정 및 학습의 접근 방식, 음악 및

교육 목표, 학습 상황, 악곡 연주(연습)가 조화를 이루

는 학습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교사 역량

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악 교사의 역량 설계를 위한 요소와 더불어 앞에

서 제시한 Magnusson et al.(1999)의 PCK의 네 단계의

교수·학습 단계를 기악 교사의 PCK 함양을 위한 효과

적인 기악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목표 구성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악 학습의 개념 및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

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습 목표와 주제에 대한 이해는 기악 학습의

표현 방법 탐구 및 탐색, 음악 이론 지식과 연주 지식

습득을 동시에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 학습에서도

특수성을 가지는 학습이므로 기악 교사는 악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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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원리의 이해 및 연주를 통한 표현 등의 이해로 음

악적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의 융합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전략단계는 기악

학습 적용 및 실행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는 기악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활동 제시, 기악 학습의

적용 및 실행을 위하여 교사의 개별적인 지식으로 기악

학습의 경험을 토대로 PCK의 지식 습득 가능 및 PCK

의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악기를 가르치는 과정

을 통하여 PCK 발달이 가능한 기악 교육이 될 수 있

다.

넷째, 평가 단계이다. 기악 학습을 위한 평가 방안

제시로 학생의 개별적인 연주 능력과 수준을 체계적으

로 파악하여 평가 도구, 원리, 기준, 방법, 실행 등을 다

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있어 평가의 적절성과 다

양성으로 기악 교사의 PCK 함양을 점차적으로 발전하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악 교사의 PCK 함양을

위한 기악 수업 계획을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수업 계획은 악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기악 수

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 활용 및 참고 가능하도록 제시

한 예시이다.

교육과정, 교과 내용 지식을 적용한 학습 목표를 구

체적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수업

의 학습 목표를 보면 ‘바른 자세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또는 ‘정확한 운지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등

과 같은 추상적인 문장으로 제시된다. 교사의 PCK 함

양으로 학습 목표는 [표 3]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인 목

표 설정으로 되어야 한다.

기악 학습 주제는 학습하는 악기에 대한 이론적 지

식 및 연주 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주제 제시가 가능하

다. 교사는 학습 개념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주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악기의 반복 연습으로

진행되는 맹목적인 수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악을 가

르치는 교사의 PCK 함양은 기악 수업의 질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주제를 교사가

인지 및 개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학습 목표 달성

을 위한 교육 전략 구상에서 체계적이고 학습 효과가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

교수·학습 전략에서 교사의 PCK는 제재곡 연주를

위한 연습곡의 제시, 중주나 합주를 위한 악곡의 준비

로 나타날 수 있다. 교실 악기 환경, 학생 수준을 고려

한 악보를 교사가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악곡의 편곡

능력 및 다양한 연습곡 및 연주곡의 레퍼토리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전략의 구

상이 교육의 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기악 교사의 역량 차이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상,

중, 하의 기준의 평가는 지양하고 개별 피드백을 구체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정 중심의

관찰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연주 능력 및 학습에 대한 참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기악 교사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기악 교

사의 PCK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기악 교육을 위한 음악 교사의 전

문 지식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의 PCK 함양을 위한

기악 수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3. 기악 교사의 PCK 함양을 위한 기악 수업 계획 예시
Table 3. Example of instrumental music lesson plan for
cultivating PCK for instrumental music teachers

단계 내용

학습
목표

Ÿ 바른 자세로 정확한 주법을 익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Ÿ 음악 요소(스타카토, 부점 등)를 정확하게 살려
악기로 표현할 수 있다.

Ÿ 다양한 형태의 연주를 준비하고 연주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다.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

Ÿ 기악 수업의 특수한 기능 연습
- 악기 잡는 방법에 대한 학습 주제
- 소리나는 원리 학습 주제
Ÿ 음악 요소 표현
- 음악적인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주제
Ÿ 중주나 합주 형태의 연주 준비
- 다양한 연습 및 연주 악곡의 준비
- 수업 환경 및 학생 수준 고려된 학습 주제

교수
전략

Ÿ 악기의 특징 이해하기
Ÿ 바른 연주 자세를 익혀 친구들과 비교해 보기
Ÿ 정확한운지및정확한음정학습을위한다양한
연습곡 준비, 연습 및 발표하기

Ÿ 학생들의수준및수업환경에맞는중주및합주
곡 준비(편곡)

Ÿ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위한
악기 편성 및 연습하기

평가
Ÿ 일반적인 상, 중, 하의 평가는 지양하고 개별 피
드백으로 진행되는 평가 실행

Ÿ 관찰 평가,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등 활용으로
학생들의 연주 역량 함양 평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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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악 교육은 음악교육 중에서도 음악적 이론

지식과 연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상태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PCK 함양이 매우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하여 PCK 지식을 체

계적으로 쌓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서 교사는 연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도 함께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기악 교사는 보다 깊이 있는

PCK 지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연주 능력 향상을 위

한 효율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다.

둘째, PCK를 충분히 함양한 기악 교사는 연구에서

제시된 PCK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그 단계들을 명확

하게 인지해야 하며 이를 기악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기악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이해와 연주 실력 증진을 위한 각 구성

요소의 활용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악 교육에 맞는 교수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기악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과

PCK 요소를 기반으로 한 기악 수업의 목적과 목표 및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기악 수업에 관한 효과적

인 교육 전략 및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적절하고 다양한 평가의 제시함으로써 PCK를

함양한 기악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악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음악적 성

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PCK를 함양한 기악 교사의 기악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 및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음악교육

에서 기악 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인 음악적

지식 및 갖추어야 할 실기 능력을 탐색하고 실제 수업

에서의 활용 방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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