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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n increasing emphasis on science teaching in inclusion education setting, but still few
research and practice in science education field including science teacher training course as well. It is well known that
teaching efficacy of teacher is an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teaching behavior and students' learning, but it is hard
to find related studies about self-efficacy on teaching science for the disabled students. In this study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elf-efficacy on science teaching for the disabled student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this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sub-scale like learning efficacy scale, teaching efficacy scale, and outcome expectancy
scale was enacted to 97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s a result,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howed relatively low
efficacy in teaching but showed positive learning 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distribution of efficacy belief by gender, however the experience of teaching science for the disabled
students made difference in outcome expectancy. From this study the implication for science teacher training course
was inferred to meet the needs for science education in inclus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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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체적 또는 지적인 장애에 무관하게 모든 장애학

생들에게도 과학교육이 의미있고, 필요하고, 가능하

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당위성은

물론이고 장애학생 교육에 한 여러 실천적인 연구

들을 통해서도 주장되어왔다.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

학습지도 방법에 한 일련의 연구들은 읽기 중심보

다는 활동 중심의 과학학습지도 방법이(Mastropieri,

Scruggs,  Magnusen, 1999; MagDogall et al.,

1981), 교사의 직접적인 지식 전수 방법보다는 학생들

이 스스로 탐구하는 발견학습 방법이 장애를 가진 학

생들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cruggs et al.

1993; Bay et al,. 1992). 과학의 본질 상 과학학습에

수반되는 탐구 활동은 장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요

구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력 즉, 관찰하기, 묘사하

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관련시키기, 추리하기, 적용

하기, 예견하기와 관련된 기초 생활 기술들의 개발에

기여한다(하미경, 2006; Mastropieri, Scruggs,

1992).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수행을 요구하는 활동 중

심의 과학교육은 장애학생의 기초 탐구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감, 자신과 환경

과의 상호관계에 한 이해, 과제 집중 행동의 향상,

통합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을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용하

다(하미경, 2006; Storhr-Hunt, 1996). 

이러한 국외의 연구 사례 뿐 아니라 국내의 장애학

생 과학교육의 인식과 실태에 한 연구들에서도 많

은 특수교사들이 과학 교과를 장애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실생활 적응 능력을 높여주는 데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연구에서

특수교사들은 과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

하고 장애학생들의 과학학습 수행능력과 학습효과에

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권민정, 2004;



김화숙, 2002; 조미로, 2005; 하미경, 김현주,

2000). 이와 유사하게 최근 예비특수교사들을 상으

로 하여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예비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을

상으로 한 과학학습지도의 결과에 해서는 비교적

높은 기 감을 보 으나 이에 반해 자신의 과학교수

능력에 한 효능감은 낮게 나타났다(이윤정, 임성민,

2010). 이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환경의

제약도 있지만(하미경, 2000), 특수교사 양성 및 재교

육 과정에서 장애학생을 상으로 하는 과학학습지도

에 한 내용이 부족한 것과 더 근본적으로는 장애학

생을 위한 과학교육에 한 연구와 실천 자체가 부족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박승재, 2010).

장애학생에게 과학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논

의의 맥락을 장애학생들이 분리되어 학습을 받는 특

수학교나 특수학급 상황만이 아니라 주로 비장애학생

들이 학습을 받는 일반학교 상황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장애학생 교육은 분리교육

에서 통합교육으로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같

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학습하는 환경으로 전환되

고 있고,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과학교육 역시 논의와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임

성민, 김성애, 2009).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0년 4

월 기준으로 법 기준에 의해 특수교육 상으로 분류

된 장애학생 수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79,711명이고 그 중의 약 70%인 55,767명이 일반학

교에 배치되어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중

에서 42,021명은 특수교사가 배치된 특수학급에,

13,746명은 보통 일반학급에 속해있다. 즉 전체 특수

교육 상자의 17% 이상이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

가 담당하는 교실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동일한 교

육과정으로 학습하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전체 특수교육 상자

의 53%을 차지하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

애학생의 경우도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 교사와 학

생이 훨씬 많은 물리적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그

리고 통합교육 환경에 포함되는 장애학생의 수는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점을 바꾸어서 바라보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은 이전보다 자주

장애학생을 접하게 되었고, 일반학교 교사들은 이전

보다 더 많은 장애학생들을 접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교과지도를 하게 되었으며, 당분간은 앞으로 더욱 증

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초중등학교 현장 및 예비교사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 환경에 한 비는 외적인

환경 변화와 요구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 특수교육진

흥법에 의하여 몇 년 전부터 교사재교육 과정에 장애

학생의 이해와 교과교육지도에 한 내용이 시도별로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2010학년도 이후에 입학하는

교사지망생들에게 특수학생의 이해에 한 과목이 교

직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과학교육에 있어서도

근래 들어 특수과학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장애학생

의 과학교육에 한 연구와 실천 노력들, 한국과학창

의재단의 과학문화지원사업을 통한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문화프로그램 확산 등의 노력이 점점 확 되고

있으나 과학교사 양성과정에서 장애학생을 포함한 통

합교육 환경에서 과학학습지도에 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 

과학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상으로 한 과학학습지

도에 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적절한 소양과 자신감

을 갖는 것은 통합교육이 의미있게 정착하고 실현되

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학교 과학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과학교사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 중에서 특히 학습지도에 한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의 성취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Ashton, 1984). 이러한 맥락에

서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상으로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과학교사

교육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증하고 있다

(Czerniak, Schriver, 1994; Riggs, Enochs,

1990).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

력에 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과제 수행 맥락에서 정

의되기 보다는 특정한 상이 구체적인 과제 수행 맥

락에서 나타내는 개인 신념으로서 정의될 때 의미있

다. 그렇기에 과제의 성격 및 그에 한 응답자의 개

인 특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

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에

비하여 과학문제풀이에 한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과학 학습에서의 성취나 태도,

흥미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듯이 자기효능감에서도 차

이를 예상할 수 있다(Sjoberg, Imsen, 1988).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과제 특정적이고 개인변인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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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에서 자기효

능감 연구는 체로 일반적인 과학학습 또는 과학교

수 맥락에서 수행되었으며, 특정한 상자의 특정한

과제 수행 맥락에서 조사하고 해석한 경우는 많지 않

다. 더군다나 과학교육의 상이 장애학생일 경우에

한 과학교사의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는 현직교사

의 경우나 예비교사의 경우 모두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함께 면하게 될 예비과학

교사들이 장애학생 상 과학학습지도라는 구체적 맥

락에서 갖는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예비

과학교사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 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을 상으로 하는 과학학습지도에

해서 예비과학교사들이 갖는 자기효능감의 차원별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과학교사의 성별 및 장애학생 학습지도

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Ⅱ. 연구 방법

1.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 측

정 도구

서론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과제 수행 맥락에서 특정 상이 나타내는 개인 신념

으로 정의하는 것이 의미있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이란‘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이

며, 이는‘예비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상으로 과학을

학습지도하는 맥락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한편 예비교사들이 과학학습지도에 해 갖는 자기

효능감은 예비교사라는 신분이 학생이면서 동시에 교

사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과

학을 공부하는 학습자로서 자신의 학업 수행 능력에

한 믿음과, 장차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게 될 때

교사로서 자신의 교수 능력에 한 믿음으로 구분하

여 정의할 수 있다. 교사로서 과학교수에 한 자기효

능감을 Riggs,  Enochs(1990)는 보다 세분화하여 교

수 능력에 한 개인 신념(science teaching

personal efficacy)과 교수 성과에 한 기 감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으로 구분

하 다. 즉, 자기 자신의 교수능력에 믿음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법이 학생들의 학습성취에 향을 줄

것이라는 과학교수에 한 일반적인 믿음까지 포함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갖는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을 크게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첫째 학습자로서 예비교사 자신의

과학학습 능력에 한 개인 신념(학습 효능감), 둘째

앞으로 과학을 가르치게 될 예비교사로서 장애학생

상 과학교수에 한 개인 신념(교수 효능감), 셋째

과학교수 결과에 따른 장애학생의 과학학습 성과에

한 일반적인 기 (성과 기 감)로 정의하 다. 

이와 같이 정의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기존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 다. 학습효능감을 측정

하기 위하여 Pintrich, DeGroot(1990)가 개발한 학

습동기전략설문(the Motivated Strategies of

Learning Questionnative) 중에서 자기효능감 척도

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8개 문항을 구성하 으며, 교

수효능감과 성과기 감은 Riggs,  Enochs(1990)가

예비교사를 상으로 개발한 과학교수효능감조사지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의 하위 두 개 척도에서 각각 8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각 문항은 강한 긍정부터 강한 부정까지

를 5점에서 1점으로 나눈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고 부정형 문항의 경우는 역채점하 다. 따라서 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한 자

기효능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한 문항과

구성은 각각 부록과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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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구성

(* : 역채점 문항)

차원 해당 문항 문항수

학습효능감(Learning Efficacy) 1, 4, 6*, 12, 17*, 18, 20*, 23* 8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 2*, 3, 9*, 10*, 11*, 13, 15, 16* 8

성과기 감(Outcome Expectancy) 5, 7, 8, 14, 19*, 21*, 22, 24 8



2. 연구 절차 및 상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1차 구성한 예비 척도를 예

비과학교사 일부 집단(물리교육 전공 4학년, N=23)을

상으로 투입한 예비조사를 하 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한 최종 척도에 해

서 총 5명의 과학교육 전문가로부터 내용 검토 및 의

견 일치 형태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최종 구성된 측정도구를 지방 소재 사범 학에서

과학교육론 혹은 각과 교과교육론을 수강하는 예비과

학교사 총 97명을 상으로 설문을 하 다. 설문 상

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49명과 여학생 48명이며, 전

공별로는 물리교육 전공 35명, 화학교육 전공 24명,

생물교육 전공 25명, 기타 전공 13명이 포함되었다. 

3. 측정도구의 적합도 검증 및 자료 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12.0를 이용하여 정리 및 분석하 다. 먼저 측정도구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사후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 자

료(N=97)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을 하 다.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문항을

직교 회전 분석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1 이상을 요인을

모두 7가지 추출하 으며, 추출된 7가지 요소에 해당

하는 각 문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론적으로 설정

한 3가지 하위 척도로 각각 나뉘어짐을 확인하 다.

한편 내적 문항일치도(Cronbach-α계수)를 통해 드

러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0.830이었다. 

하위 척도별로 예비과학교사의 장애학생 과학학습

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을 기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를 하 으며, 성별과 전공 및 학습지도경험과 같은 응

답자 개인 요인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t-test를 통한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예비과학교사들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을 학습효능감, 교수

효능감, 성과기 감 등의 하위 차원별로 분석하 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관련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응

답자의 개인 변인 중 성별과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

경험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1. 하위 차원별 자기효능감

응답한 예비과학교사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서 3.38점으

로 중간값인 3점을 약간 상회하는 다소 긍정적인 신

념을 보 다. 이를 하위 차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과학학습 효능감 차원으로서‘나는 과학 수

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내용이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예비과학교사들에 비해 과학을

잘 못한다.’등의 문항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예비과

학교사 자신의 과학 학습에 한 자신감을 나타낸다.

과학학습 효능감 차원에서 예비과학교사들의 평균 점

수는 3.56점으로서 예비과학교사들은 자신의 과학학

습 능력에 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반응하 다. 

둘째는 과학교수 효능감 차원으로서‘나는 장애학

생에게 효과적으로 과학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다른 과목만큼 장애학생에게 과학을 잘 가르칠 자신

이 없다.’등의 문항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예비과학

교사의 장애학생 상 과학학습지도 능력에 한 자

신감을 나타낸다. 이 차원에서 예비과학교사들의 평

균 점수는 2.96점으로 하위 차원 중에서 상 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중간 또는 약간 부정적인 신

념을 나타냈다.

셋째는 교수성과 기 감 차원으로서‘장애학생들의

과학 성취는 교사의 효과적인 과학지도와 직접 관련

이 있다.’, ‘과학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어

떤 학생의 과학성취도에는 별로 향을 주지 못한다.’

등의 문항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예비과학교사들이

장애학생 상 과학 학습지도의 성과에 해서 얼마

나 기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 차원에서 예비과

학교사들의 평균 점수는 3.63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신념을 보 으며, 이 연구에서 정의한 자기효능감의

세 차원 중에서도 상 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즉, 예비과학교사들은 학습자로서 과학학습 맥락에

서는 자신의 과학학습 수행능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나, 교사로서 장애학생에

게 과학을 가르치는 맥락에서는 자신의 과학교수 효

능감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나 일반적인 과학교수 성과

에 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 다. 이는 현직 특수

16 임성민∙이윤정



교사를 상으로 연구에서 자신의 교수능력에 한

효능감은 높으나(강 심, 황순 , 2005), 장애학생을

상으로 하는 과학교육의 성과에 해서는 부정적으

로 반응한 연구 결과(조미로, 2005; 권민정, 2004)와

는 반 의 결과이다. 이는 조사 상이 예비과학교사

와 현직 특수교사라는 차이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2. 응답자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예비과학교사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

기효능감은 남학생(n=49)의 평균이 3.44점이고 여학

생(n=48)의 평균이 3.33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조

금 높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었다. 하

위 차원별로 보면 과학학습에 한 효능감과 과학교

수능력에 한 효능감에서 상 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약간 나타나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다. 한편, 교수성과에 한 기 감에

서는 상 적으로 성별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예비과학교사의 성별 차이

는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과 무관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장애학생과학지도경험에따른자기효능감차이

이 연구의 상은 아직 교육실습을 하지 않은 전공

교과교육론을 수강하는 예비과학교사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교과 외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장애학생에 한 과학학습지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설문에서는 장애학생 과학

학습지도 관련 경험(예를 들면, 장애학생을 상으로

하는 과학 행사 참여 경험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

다. 

이러한 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

아본 결과, 장애학생 과학지도 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

자(n=23)의 평균이 3.45점이고 관련 경험이 없는 응

답자(n=74)의 평균 3.36점으로 관련 경험이 있는 경

우의 전체 점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하위 차원별로 살펴본 결과 과학학습에 한 효능

감 차원과 과학교수에 한 효능감 차원에서는 통계

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과학교수 성과에

한 기 감 차원에서는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 경험

이 있는 응답자(3.77점)가 관련 경험이 없는 응답자

(3.58점)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자기효능감

을 보 다(p<.05). 즉, 장애학생 과학지도 관련 경험

이 있는 응답자가 과학교수의 성과에 해서 보다 긍

정적인 기 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예비특수교사 상의 연구결과와 비교

예비과학교사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

기효능감은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예비특수교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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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차원별 자기효능감 분포

표 3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분포

차원 평균 표준편차

학습효능감 3.56 .57

교수효능감 2.96 .62

성과기 감 3.63 .37

전체 3.38 .37

(남: n=49,  여: n=48)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sig.

학습효능감
남 3.66 .50

1.708 .091
여 3.46 .62

교수효능감
남 3.06 .64

1.544 .126
여 2.86 .59

성과기 감
남 3.60 .38

-.644 .521
여 3.65 .37

전체
남 3.44 .37

1.527 .130
여 3.33 .36



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

한 측정도구를 가지고 예비특수교사의 장애학생 과학

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

와 비교하 다. 이윤정과 임성민(2010)의 선행연구에

서 예비특수교사의 과학학습수행 능력에 한 효능감

은 3.33점으로 이 연구에서 예비과학교사가 보인

3.56점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장애학생 상 과학교

수 수행 능력에 한 효능감에서는 예비특수교사의

점수가 3.16점으로 이 연구에서 예비과학교사가 보인

2.96점보다 높았다. 한편 장애학생 상 과학교수 성

과에 한 기 감은 예비특수교사의 경우 3.53점이고

이 연구에서 예비과학교사는 3.63점으로 예비과학교

사가 상 적으로 높았으며 두 상 모두 유사하게 다

른 차원보다 가장 높은 기 감을 나타냈다.  

예비특수교사에 비해 예비과학교사는 장애학생 학

습지도에 해서 이론적 공부나 실제적 활동 경험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응답자의 차이에 따라서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각 차원별 자기

효능감의 분포는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두 집

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

게 과학학습에 한 효능감에 비해 과학교수에 한

효능감이 낮았고 과학교수 성과에 한 기 감이 높

게 나왔다. 이 결과로부터 예비과학교사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은 예비특수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과 더불

어, 예비과학교사들도 장애학생 학습지도에 한 교

육경험이 많을수록 장애학생 상 과학학습지도에

한 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과학학습지도는 더 이상 특

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과학교

사들이 당면하게 되는 시 적 요구 사항이다. 이에 올

바로 처하기 위하여 과학을 지도하게 될 교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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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련 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 분포

표 5 예비과학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 비교 (참고: 이윤정, 임성민, 2010) 

(유경험: n=23,  무경험: n=74     *: p < .05)

관련 경험 평균 표준편차 t sig.

학습효능감
유 3.60 .51

.347 .729
무 3.55 .59

교수효능감
유 2.98 .52

.137 .891
무 2.96 .66

성과기 감
유 3.77 .32

2.137 .035*
무 3.58 .38

전체
유 3.45 .30

.968 .336
무 3.36 .38

상 평균 표준편차 차이

학습효능감
예비과학교사 3.56 .57

.23
예비특수교사 3.33 .66

교수효능감
예비과학교사 2.96 .62

-.20
예비특수교사 3.16 .57

성과기 감
예비과학교사 3.63 .37

.10
예비특수교사 3.53 .37

Total
예비과학교사 3.38 .37

.04
예비특수교사 3.34 .43



게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와 관련된 지식이나 교수방

법, 그리고 이에 한 건전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하여 예비과학교사들이 갖는 자기효능감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이를 위해 예비과학교사들이 갖는 자기

효능감을 과학학습 수행능력에 한 효능감, 과학교

수 수행 능력에 한 효능감 및 과학교수 성과에 한

기 감 등 3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5단계 리커

트형의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만들고, 설

문에 한 예비과학교사 97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

다. 

예비과학교사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

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3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위 차원별로 보면 예비

과학교사 자신의 과학학습 수행능력에 한 효능감이

3.56점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로서

장애학생을 상으로 한 과학교수 수행능력에 한

효능감은 2.9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장

애학생을 위한 과학교수의 성과에 한 기 감은

3.63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다. 이와 같은 자기

효능감의 분포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예비교사로서 장애학생 과

학학습지도 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과학교수 성과에 한 기 감 차원에

서 유의미하게 보다 높은 기 감을 나타냈다. 또한 예

비특수교사를 상으로 동일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하위 차원별로 약간의 차

이는 있었지만 분포 유형은 예비과학교사와 예비특수

교사 모두 유사했다. 

결론적으로 예비과학교사들은 자신의 과학학습능

력에 비해서 자신의 장애학생 과학학습 지도능력에

해서는 상 적으로 낮은 신념을 갖고 있지만 장애

학생의 과학학습지도의 성과에 해서는 상 적으로

높은 기 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분포

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지만 응답자

가 장애학생 상 학습지도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과

학교수 성과에 해서 보다 높은 기 감을 나타낸다.  

예비과학교사들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 관련 자

기효능감에 한 이 연구 결과는 과학교사양성과정에

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과학교사양성과정에 장애학생을 포한한 특수교

육 상자를 위한 과학학습지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예비과학교사들은 장애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것의 성과에 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신념

을 가지고 있다. 즉, 장애학생들의 과학학습 가능성에

해서 기 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장애학생에

게 과학을 학습지도하는 능력에 한 효능감이 낮은

것은 관련된 학습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에게는 당연

한 결과일지 모른다. 과학교사양성과정에 장애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 상자의 이해와 관련된 강좌가 개설

되어야 하는 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2010학년

도 입학자부터는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하지만 일반적인 장

애학생의 이해만 아니라 장애학생을 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과학학습지도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예비특수교사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수효능감이 상 적으로 가장 낮았

다는 연구 결과(이윤정, 임성민, 2010)와 현직 특수교

사의 장애학생 과학교육에 한 기 감이 낮다는 연

구 결과(조미로, 2005; 권민정, 2004)에 비추어볼 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장애학생의 이

해가 아닌 장애학생의 과학학습지도에 한 내용이

과학교사양성과정에 의미있게 포함되기 위해서는 특

수교육계의 협조와 더불어 과학교육자들의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예비과학교사에게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

정을 통하여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 경험을 제공하여

야 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장애학생 과학학습

지도와 관련된 경험에 따라 장애학생의 과학교수 성

과에 한 기 감이 달랐다. 즉 관련 경험을 많이 제

공한다면 장애학생에 한 일반적인 태도만 아니라

장애학생을 상으로 하는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

효능감까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과학교사들

에게 이와 같은 경험 제공은 정규교육과정 중에 교육

실습 강좌나 장애학생 과학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통해(예를 들어 일부 학에서는‘특수아물리지도’와

같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수업 활동으로 제공할

수 있고, 비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학점이 부여되는 교

육봉사활동의 일환이나 학교나 학과 단위의 봉사활동

으로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교

육 환경의 과학교육 실천 사례로서 임성민, 김성애

(2009)의 연구에서 소개한‘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과

학싹잔치’는 학과나 단과 학 단위에서 예비교사들이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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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비과학교사들의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과학

학습지도 실천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

생의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자기효능감과 같은 구인이 어떻게 교사의 수업행동에

향을 주어 학생의 학습과정과 관련되는지 등에

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어질 때, 과학교사양성과정에

서 연구에 근거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사회의 통합교육 요구가 빠르게 증 되고 있

는 상황에서 장애학생 과학교육에 한 계속적인 연

구와 실천 노력은 과학교육을 통하여 통합교육 환경

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교육의 지향으로서 모든 이를 위한 과학

교육에 한 실천의 일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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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는 환경에서의 과학교

육은 최근 들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과학교사양성

과정을 비롯하여 과학교육에서 이에 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은 아직 미흡하다. 또, 교과 학습지도에

한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수 수행과 학생의 성취

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장

애학생의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예비과학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조사 분석하 다. 이를 위해 학습효능감, 교수효능감,

성과기 감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과학학

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 설문을 97명의 예비과학교

사를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 결과 예비과학교사

들은 장애학생에게 과학을 지도하는 수행 능력에

한 효능감은 상 적으로 낮았지만 자신의 과학학습능

력과 장애학생 상의 과학교수성과에 해서는 긍정

적인 기 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

의 분포는 응답자의 성별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나 응답자의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 관련 경험에

따라서는 교수성과의 기 감에서 차이를 보 다. 이

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통합교육 환경의 과학교육을

비하기 위한 과학교사양성과정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 다.

주요어: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 예비

과학교사, 과학교사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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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한 자기효능감 조사 도구 문항

하위
차원

문항내용
문항
번호

학습 효능감
Learning
Efficacy 

긍
정
문

나는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내용이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나는 다른 예비과학교사들에 비해서 과학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도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과학 수업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문제나 과제도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부
정
문

나는 다른 예비과학교사들에 비해 과학을 잘 못한다. 6

다른 예비과학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과학 공부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다른 예비과학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과학에 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0

나는 과학 공부를 잘 해내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 23

교수 효능감
Teaching
Efficacy 

긍
정
문

나는 장애학생에게 효과적으로 과학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3

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과학교수 방법을 찾고자 계속 노력한다. 13

과학 수업 시간에 장애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환 한다. 15

부
정
문

나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다른 과목만큼 장애학생에게 과학을 잘 가르칠 자신이 없다. 2

나에게 장애학생에게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염려스럽다. 9

내가 지도하는 과학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면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10

장애학생이 과학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도와주어야할지 잘 모르겠다.  11

나는 장애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16

성과 기 감
Outcome

Expectancy

긍
정
문

과학에 낮은 성취를 보 던 장애학생이 점차 향상된다면 그것은 교사가 특별한 관심과 노
력을 기울 기 때문이다.

5

장애학생들의과학학습성취가향상된다면그것은교사의효과적인과학교수방법때문이다. 7

장애학생들이 과학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비효과적인 과학교수 방법 때문이다. 8

장애학생들이 과학에 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배경지식은 교사의 적절한 과학 학습지도로
극복될 수 있다. 

14

장애학생들의 과학 성취는 교사의 효과적인 과학지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22

부모가 과학에 한 자녀의 흥미가 높아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도 교사의 과학수업
때문일 것이다.

24

부
정
문

일부 학생들의 낮은 과학 학습 성취도는 교사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 19

과학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어떤 학생의 과학성취도에는 별로 향을 주지
못한다.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