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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식
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격
한 시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일상생활 내에서도 정
보를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삶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발견 능력, 문제해결 
능력, 미래창조 능력, 대인적응 능력 등의 새로운 능
력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발
맞춰 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변하고 있다. 교육의 이념

과 목표, 내용과 방법 등이 변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교사상 역시 달라지고 있다(Lim, 
2000).

일반적으로 교사상이란 교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상형으로 사회가 기대하고, 바라는 교사에 대한 이
상적인 이미지 또는 모습을 의미한다(Kim, 2003). 이
때 이상적인 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가치, 신념, 태도 
및 인상의 총체적인 합으로 인성적 특성, 교사의 자
질, 전문성, 역할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나누어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Ryu, 1998). 특히, 과학 교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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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는 과학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의 전문
성, 자질, 인성 및 자아 효능감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Kim, 2011). 이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뿐 아니라 내면적 
사고 과정을 통한 구체적인 교수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Kwak, 2006), 과학 교사로서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Cha, & 
Kim, 2013).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 인격을 연마하고, 사회
성, 협동성, 규율과 규칙 및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Han, 2003; Kang, Yoo & You, 2014). 그 중에서
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는 말에서도 표현되듯 
어떠한 교사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학생의 성장, 발달, 
가치관 등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Lee & Park, 2014). 
뿐만 아니라 교사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Ju, 
2011; Kim & Lee, 2010; Kuklinski & Weinstein, 
2001)와 과학에 대한 태도(Kim & Yang, 2005)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학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겪는 시
기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단력이 
미숙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어떠한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과 사회화 과정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사를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바람직하게 
형성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한다(An, Nam, & Lee, 
2004). 이에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이 교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Cho & Ko, 2008; Kim, Cha, & Kim, 2013; 
Song & Kim, 2010; You, Kang, & Noh, 2010). 이
처럼 주로 이상적인 선호하는 교사의 이미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기피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
는 경향이 있다. 바람직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
이다. 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선호하는 교사의 
이미지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기
피하는 교사의 이미지 또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에 대한 
선호하는 이미지 뿐 아니라 기피하는 이미지까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선호하고, 요
구하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교과에 대한 수업 상황은 구체적으로 수
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ong & Kim, 2010). 수업 형태는 과학 수업에
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며, 수업 자료 제시 방법은 교사가 과학 수업에
서 제시하고, 활용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제시 방법을 
나타낸다(Lee et al., 2015; Song & Kim, 2010). 교
과 지도 방법은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학습을 
지도하는 행위이며, 교과 내용 설명 방식은 학생에게 
과학 교과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수업 분위기는 과학 수업 활동 중에 느껴지
는 학습 분위기를 의미한다(Kim, Lee, & Kim, 2015; 
Lee, 2016).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의 과학 교사 이
미지에 대한 분석보다 구체적인 수업 상황으로 구분
지어 분석한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수업 상황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사례 연구, DASTT-C 
(Draw-A-Science-Teacher-Test Checklist), 의미
분석법, 개념도 등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Cho & Ko, 
2008; Kim, Cha, & Kim, 2013; Song & Kim, 
2010; You, Kang, & Noh, 2010). 그러나 교사의 이
미지에 대한 내적 이미지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구
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Kim, Cha, & 
Kim, 2013; Weber & Mitchell, 1996) 실제와 언어
로 표현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객관적 판
단에 어려움이 있다(Kang & Kim, 2008). 따라서 학
생들이 생각하는 교사 이미지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
를 시각화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법이 요구된다. 이처
럼 기존의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생각
하는 교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
릴 수 있는 방법이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이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내포
된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개념
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중심 개념과 주변 개념들 
간의 관계 및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Lee, 2014). 특히 
분석을 통해 특정 집단에서 서술된 언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집단의 인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해석하는데 용이하다(Schizas, Katrana, 
& Stamou,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여 
중학생들이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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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업 형태, 과학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과학 교
과 지도 방법, 과학 교과 내용 설명 방식, 과학 수업 
분위기의 구체적인 수업 상황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들
이 과학 수업 상황에 따라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가 과학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학
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주의 집중을 시
킬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에 대한 제공 
및 예비 과학 교사에게는 올바른 과학 교사 이미지를 
지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과에 대한 수업 상황을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
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때 한 학생이 모든 상황별로 설문을 수
행할 경우에 설문의 양이 많아져 설문에 어려움이 예
상되었다. 또한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중복 기술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한 학생에게는 하나의 수업 
상황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D 광역시와 K시 소재 중학교 5개교의 
2학년 학생을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 중 무응답을 제외한 504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
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수업 형태는 남학생 54명, 여학
생 43명으로 총 97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수업 
자료 제시 방법은 남학생 52명, 여학생 43명으로 총 
95명, 교과 지도 방법은 남학생 50명, 여학생 59명으
로 총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 내용 설명 방
식은 남학생 48명, 여학생 59명으로 총 107명, 수업 
분위기 조성은 남학생 52명, 여학생 44명으로 총 9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한 대상은 총 504명으로 
남학생 256명, 여학생 248명이다(Table 1). 

2. 설문지

구체적인 수업 상황별 중학생들이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5가지 수업 상
황을 제시하였다. 5개의 수업 상황은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
식, 수업 분위기 조성이다. 각각의 수업 상황에 따라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로 나누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수업 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와 
예를 제시하여 어떤 상황에 대해 과학 교사 이미지인
지를 설명하였으며(Table 2), 학생의 경험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교사 이미지를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
다. 학생들이 교사 이미지에 대한 서술의 어려움과 영
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중복하여 기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문지는 하나의 문항씩 제시하였다. 이때 선
호하는 이미지와 기피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에게 “과학 선생님에 대한 이
미지를 기술할 때, 선생님과의 구체적인 일화나 경험
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상세히 적어주세요.”라는 문항
을 제시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대해 아래
에 Table 2와 같이 설명을 첨부하여 개방형의 설문지
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는 5가지 각각의 영역
별로 구분하여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설문 문항
은 생물교육 전공 교수 2인과 생물교육 박사 3명에게 
검사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0.88
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자료 수집 및 전처리

설문지는 영역 구분의 모호성 및 중복 기술의 가능
성을 줄이기 위하여 한 학생에게 하나의 수업 상황에 
대한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해서만 응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담당 과학 교사 또는 담임 
교사의 감독 하에 약 15분 동안 이루어졌다. 이때 학
생들이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이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 소계

남 54 52 50 48 52 256

여 43 43 59 59 44 248

합계 97 95 109 107 96 504

Table 1. Subjec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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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감독 교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개방형 설문의 결과 학생들이 서술한 자료는 문장 

단위로 전사하여 텍스트 파일(.txt)의 형태로 변환되었
다. 이때 학생들의 응답의 경우 개방형 설문이기 때문
에 문장의 길이가 다양하였다. 이러한 문장 길이의 차
이는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전사 시 1줄 이내의 문장으로 정량적으
로 통일하여 전사하였다. 변환된 텍스트 파일은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념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토론식, 토론, 토론 수
업’과 같은 유의어의 경우 ‘토론’이라는 하나의 개념으
로 통일하고, 대명사, 부사, 감탄사, 관형사와 같은 의
미없는 개념들은 제거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의미하는 
수업이나 교사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
는 개념들을 명사와 동사의 형태로 변환하였다(Lee, 
2014). 예를 들어 ‘재미가 없고 지루한 선생님’의 경
우에는 ‘재미가 없는’을 ‘재미없다’의 동사의 형태로 
변환하였고, ‘실험을 하지 않고, 이론만 수업시간에 강
의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실험 안하다’, ‘이론식’, 
‘강의식’과 같이 동사와 명사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이
후 개념의 출현빈도와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개념을 선정하였다. 출현빈도가 낮거나 아이겐
벡터 중심성이 0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는 선정 개념에서 제외하였다(Shim, 2011). 

3. 자료 분석 방법

전처리 과정을 자료를 바탕으로 NetMiner 4.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장 단위에서의 개념 × 개념 공
출현 빈도 매트릭스를 얻은 후 이를 네트워크로 구조
화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제시한 개념들은 점(node)의 

형태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link)으로 시각화되었
다. 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시한 빈도가 높을수록 
점의 크기가 비례하여 크게, 선의 경우에는 연결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공출현빈도가 높을수록 진하게 
표시되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레이어는 네트워크
에서 개념의 위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시각화하
기 좋은 Spring형을 활용하였다(Kim, Cho, & Lim, 
2020). 

이를 통해 수업 상황별 중학생들이 선호하고, 기피
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해 시각화하고, 제시된 개
념 간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업 
상황별 제시된 개념 중 빈도가 높고,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Lee, 2014)가 높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
생들의 주된 이미지를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수업 형태

수업 형태에 따라 중학생들이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는 Figure 1
과 같다. 수업 형태에서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실험’ 90회, ‘탐구식’ 64
회, ‘재밌다’ 41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실험’, 
‘탐구식’, ‘ 발견식’, ‘설명하다’, ‘재밌다’, ‘이해하다’
의 개념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아이겐벡터 중심
성을 갖고 있었다. ‘실험’ 개념이 언어 네트워크의 중
심이 되어 ‘탐구식’, ‘재밌다’, ‘활동중심’, ‘설명하다’, 
‘이해하다’ 등의 개념이 연결되어 있었다. ‘탐구식’ 개

수업 상황 설문 문항

수업 형태
수업 형태는 수업에서 보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형태이다. 
예: 주입식, 설명식, 강의법, 토의법, 발견식, 탐구식, 실험 수업 등

수업 자료 제시 방법
수업 자료는 교사의 수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ㆍ활용되는 모든 자료이다. 예: 인쇄매체, 실
물, 실험도구, 모형, 판서자료, 시청각 자료, 교과서 등

교과 지도 방법
교과 지도는 교사가 학교의 교과수업에서 학생의 지식ㆍ기술 학습을 지도하는 행위이다. 예: 이론, 
개념 중심, 실생활 관련 내용 중심, 학생 활동 중심, 자습, 교과서 읽기, 밑줄 긋기 중심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에서 설명은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시도이다. 예: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 흥
미롭고 유머 있게 설명, 욕설, 사생활과 농담에 치우침

수업 분위기 조성
수업 분위기는 수업과 학습활동에서 느껴지는 학급 분위기이다. 예: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
기 조성, 딱딱하고 지루하며 조용한 학습 분위기 조성

Table 2. Questionnair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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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토의’, ‘실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둠
활동’, ‘토론’, ‘활동중심’, ‘재밌다’ 등의 개념들과 연
결되어 있었다(Figure 1a). ‘실험’은 ‘강의식’, ‘설명하
다’, ‘탐구식’, ‘발견식’, ‘모둠 활동’, ‘활동 중심’, ‘이
해하다’, ‘재밌다’, ‘집중하다’와 연결되어 있다. ‘탐구
식’은 ‘발견식’, ‘토론’, ‘모둠 활동’, ‘활동 중심’, ‘토
의’, ‘실험’, ‘재밌다’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재밌다’
는 ‘흥미롭다’, ‘집중하다’, ‘이해하다’, ‘활동 중심’, 
‘강의식’, ‘기억에 남다’ 등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중학생들이 수업 형태에서 기피하는 과학 교
사 이미지에 대한 개념에서는 ‘주입식’ 67회, ‘설명식’ 
38회, ‘강의식’ 32회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주입식’, 
‘강의식’, ‘설명하다’의 개념들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 개념이 언어 네트워크 
내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연결되어 있었다
(Figure 1b). ‘강의식’ 개념은 ‘설명없다’, ‘설명하다’, 
‘주입식’, ‘토의’, ‘재미없다’, ‘졸리다’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입식’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 ‘설명 없다’, 
‘못 가르치다’, ‘이해 안 된다’, ‘암기식’, ‘강의식’ 등
과 연결되어 있다. ‘설명하다’는 ‘이해 안 된다’, ‘주입
식’, ‘기억에 남지 않는다’, ‘설명없다’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업 형태에 대해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활동 중심의 모둠 활동으
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을 하는 과학 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탐구 실험 중심의 
활동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Cho & Park, 1993; 
Kim, Cho, & Lim, 2020; Song & Kim, 2010)와 일
치하는 결과로 중학생들이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활
동과 경험을 통하여 과학 학습을 하길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식이나 주입식 수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고 지루한 수업 형태
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et al. 
(2004)의 연구에서 강의 위주의 과학 수업을 지루해하
고 어려워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2. 수업 자료 제시 방법

수업 자료 제시 방법에서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과
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개념들은 ‘실험’ 83회, 
‘이해하다’ 42회, ‘시청각자료’ 27회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시청각자료’, ‘실험도구’, ‘실험’, ‘실물’, ‘활동
중심’의 개념들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이들 개념을 중심으로 언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Figure 2a).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실험’은 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개념
들과의 공출현 빈도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험’ 개념은 ‘활동중심’, ‘재밌다’, ‘실험도구’, ‘체험
하다’, ‘시청각자료’, ‘설명하다’, ‘실물’, ‘모둠활동’ 개
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실험은 소집단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실험 도구와 실물을 통해 과학 현
상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과학을 재미있게 받아들이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Lee, Shin, & 
Ha, 2015)에 빗대어 볼 때, 중학생들은 ‘과학 연구 활
동으로서의 실험’이든 ‘교육활동으로서의 실험’이든 관
계없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중요하
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중학생들은 과학 
수업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참여 활동, 모
둠활동, 체험, 실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피하는 수업 제시 방법으로는 ‘교과서 읽
기’ 40회, ‘이해 안되다’ 27회, ‘지루하다’ 25회 등의 

a.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b.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Figure 1. Semantic network on the types of scienc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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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제시하였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의 경우에는 
‘교과서 읽기’, ‘판서’, ‘필기’, ‘인쇄매체’, ‘영상시청’, 
‘이해 안되다’, ‘실험 안하다’, ‘지루하다’의 개념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언어 네트워크(Figure 2b)는 
‘영상시청’, ‘실험 안하다’, ‘이해 안되다’, ‘교과서 읽
기’, ‘지루하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영상시청’ 개념은 출현 빈도는 낮지만 중심을 차지하
며, 다른 개념들과 연결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
다. ‘영상시청’ 개념은 ‘판서’, ‘이해 안되다’, ‘인쇄매
체’, ‘교과서 읽기’, ‘빈칸 채우기’, ‘집중력 저하’, ‘실
험 안하다’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중학생들은 
기피하는 수업 제시 방법으로 교과서 읽기, 인쇄매체, 
빈칸 채우기와 같은 단순하고 일방적인 수업 제시 방
법을 꺼려하고, 실험이나 설명을 영상으로 대체하며,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지나가는 자료 제시 방법들로 인해 지루하며, 집중력을 
저하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수업 자료로 여겨지던 교과서, 인쇄매체, 
판서, 필기, 영상 자료 제시에 대한 부분이 선호와 기
피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료 제
시 방법 보다는 과학 수업 자료의 형태로 어떠한 자
료가 적재적소에 제공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학생들
의 선호와 기피가 결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
다. 선호하는 자료 제시 방법과 접목시켜 볼 때, 시청
각 자료, 실험도구, 실물에 대한 자료 제시와 더불어 
적절한 인쇄매체, 판서, 필기, 영상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과학 교사는 실험과 같은 
학생 참여 중심의 탐구 활동들이 활성화하고, 학생들
의 과학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
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업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개발
하며, 활용할 필요성이 요구된다(Lee & Kim, 2004). 

3. 교과 지도 방법

교과 지도 방법에 있어서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과
학 교사 이미지에 대한 개념으로는 ‘활동 중심’ 77회, 
‘실험’ 39회, ‘이해하다’ 3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활동 중심’, ‘실생활 관련 내용’, ‘개념 중심’, 
‘이해하다’의 개념들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
타나고 있었다. 이에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활동 중
심’, ‘개념 중심’, ‘중요 내용 제시’, ‘밑줄긋기’, ‘실험’
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Figure 3a). ‘밑
줄긋기’ 의 개념은 ‘활동 중심’, ‘실험’, ‘중요 내용 제
시’, ‘개념 중심’, ‘실생활 관련 내용’, ‘학습지’ 개념들
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실험이나 활동, 그리
고 학습지 등을 통해 얻어진 과학 교과에 대한 주요
한 개념들은 먼저 제시해 주고, 밑줄을 그어 강조해주
길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내용 제시’ 개
념은 ‘밑줄긋기’, ‘시험 문제 중심’, ‘개념 중심’, ‘필
기’, ‘실험’, ‘자습’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중요한 
개념이나 시험문제는 필기나 밑줄 긋기 등으로 교사
가 직접적으로 강조해주길 바라는 반면 자기 주도적
인 자습과 같은 시간을 통해 스스로 정리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교과 지도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은 ‘활동 중심’과 ‘실험’이며, 이 
개념들이 언어 네트워크에서 중심을 차지하며 많은 
개념들과 연관을 가지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 교과를 지도하는 방법적인 면
에서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을 구성하
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스
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며, 적절한 개입과 
주도적 학습을 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b.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Figure 2. Semantic network on how to present clas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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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지도 방법에서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
에 대한 개념에서는 ‘교과서’ 31회, ‘자습없다’ 29회, 
‘이론식’ 28회 등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론
식’, ‘교과서’, ‘설명없다’, ‘교과서 읽기’, ‘설명없다’, 
‘자습없다’의 개념들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
타나고 있었으며, 언어 네트워크에서 역시 ‘교과서’, 
‘이론식’, ‘개념 중심’, ‘자습없다’, ‘설명없다’는 개념
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었다(Figure 3b). ‘교과서’ 
개념은 ‘재미없다’, ‘자습없다’, ‘빈칸 채우기’, ‘이론
식’, ‘교과서 읽기’, ‘밑줄긋기’, ‘개념 중심’과 연결되
어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교과 지도를 할 때 단
순히 교과서를 읽으며, 밑줄만 긋고, 진도를 나가는 
방식에 의해 스스로 정리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시간
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이론과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 
교과가 지도되고 있어서 과학 교과에 대한 재미를 느
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습없다’는 개념은 ‘교과서’, ‘못가르치다’, ‘이해 안
되다’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교과서 위주
의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식의 전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못 가르친다는 
인식이 형성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습
이라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시간을 통해서 자신 스스
로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고 있는지 되새겨 볼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네트
워크 상에서 ‘시험문제중심’과 ‘진도만 나가다’는 개념
들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지 않고 따로 제시되고 있
었다. 이를 통해 시험과 관련하여 급하게 진도만 나가는 
교과 지도 방법을 기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기, 이론 중심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
는 수업일 때 학생들은 지루하며, 기억에 남지 않고, 

못 가르치는 교사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학 교과 지도 방법에서 교사는 질문을 꺼리
며,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렇듯 수업 과정에서 제시되는 질문은 학생들
이 학습할 내용과 학습의 방향을 제공하는 단서로써
(Wilen, 1991)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의욕을 자
극할 뿐 아니라 수업 내용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유용한 도구(BouJaoude, 2000)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피드백이 제시될 필
요성이 있다.

특히 중학생들은 교과서 위주의 교과 지도 방법을 
기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론, 교과
서, 밑줄 긋기 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되고, 실험을 포
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직간
접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활동의 형태는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직접 습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글쓰기, 토론 등 다양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
다. 학생 참여 수업은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학습 기
술과 이해도를 향상(Lonka & Ahola, 1995)시킬 뿐 
아니라 학습동기 향상 및 성취도의 향상까지도 가져
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습자중심 교육의 수업
을 원하고 있다는 것(Hall & Saunders, 1997)을 교
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4. 교과 내용 설명 방식

교과 내용 설명 방식에서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과
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재밌다’ 59회, ‘실험’ 
37회, ‘이해하다’ 36회 등의 순으로 개념들이 제시되

a.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b.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Figure 3. Semantic network on science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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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흥미롭다’, ‘유머러스하다’, ‘재밌다’
의 개념들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
었으며, 이들 개념들을 중심으로 연결을 이루고 있다
(Figure 4a). ‘재밌다’ 개념은 ‘기억에 남다’, ‘실생활 
접목시키다’, ‘흥미롭다’, ‘실험’, ‘농담하다’, ‘중요내용 
제시’, ‘시청각자료’, ‘자세하다’, ‘관련 이야기’, ‘이해
하다’, ‘잠깨다’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즉, 실험과 시
청각 자료를 활용한 통합적인 이해와 더불어 관련 이
야기나 실생활에 접목시켜 자세히 설명할 때와 설명
이 적절한 농담과 섞였을 때,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다’ 개념은 ‘재밌
다’, ‘유머러스하다’, ‘실험’, ‘학습지’, ‘자세하다’ 개념
과 연결되어 있다. 즉, 실험을 통해 과학을 자세히 알
아갈 때, 과학적인 설명 방식이 재미있고, 유머러스할 
때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유머러스하다’와 ‘흥미롭다’라는 개념이 ‘자세
하다’와 ‘체계적이다’라는 개념들 간의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유머러스한 과학 
교사에 대해 흥미롭다고 느끼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
사에 대해 체계적이라고 느끼며, 이러한 교사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 교사
들은 적절한 농담과 실생활과 관련지어 자세하고 체계
적인 설명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교과 내용 설명 방식에서 기피하는 과학 교사
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설명없다’ 57회, ‘교과서 읽기’ 
23회, ‘이해 안되다’ 17회 등의 순으로 개념들이 제시
되고 있었다. 또한 ‘욕하다’, ‘화내다’, ‘사생활에 치우
치다’, ‘농담에 치우치다’, ‘주제 벗어나다’, ‘쓸데없는 
이야기’ 등의 개념들도 제시되고 있었다(Figure 4b). 
핵심개념을 의미하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의 경우에는 

‘설명없다’, ‘교과서 읽기’, ‘지루하다’, ‘재미없다’, ‘못
가르치다’, ‘화내다’와 같은 개념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농담에 치우치다’와 ‘사생활에 치우치다’의 
개념 간에 매우 높은 공출현 빈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업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교과에 대한 
설명에서 벗어나는 설명 방식을 기피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피하는 교사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는 ‘설명 없
다’, ‘교과서 읽기’, ‘이해 안된다’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설명없다’는 개념은 ‘교과서 읽기’, 
‘필기’, ‘판서’, ‘진도만 나간다’, ‘재미없다’, ‘지루하
다’ 등과 연결되어 있었고, ‘교과서 읽기’는 ‘영상 시
청’, ‘필기’, ‘설명없다’, ‘학습지’, ‘재미 없다’ 등과 연
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해 안된다’는 개념은 ‘설명없
다’, ‘말이 많다’, ‘재미없다’, ‘배움없다’, ‘진도만 나간
다’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중학생들이 기피하는 
교사 이미지에 대한 Cho (2008)의 연구에서 혼자서 
수업을 하는 교사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5. 과학 수업 분위기

과학 수업 분위기에서 중학생이 선호하는 과학 교
사의 이미지에 대한 개념은 ‘실험’ 60회, ‘재밌다’ 47
회, ‘모둠활동’ 27회, ‘조용하다’ 16회 등의 순으로 제
시되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의 경우에는 ‘실험’, ‘활
동중심’, ‘재밌다’, ‘모둠활동’, ‘설명하다’, ‘이해하다’, 
‘시청각자료’, ‘집중하다’, ‘조용하다’, ‘토론’, ‘자세하
다’의 개념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언어 네트워크
는 빈도가 높고,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재밌다’, 
‘실험’, ‘조용하다’, ‘활동중심’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a.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b.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Figure 4. Semantic network on the way content is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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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었다. ‘재밌다’는 개념은 ‘설명하다’, ‘시청
각자료’, ‘실험’, ‘웃다’, ‘즐겁다’ 등의 개념과 연결되
어 있었다(Figure 5a). 이를 통해 과학 수업에서 실험 
수업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 개념에 대해
서 설명이 이루어질 때 과학에 대한 재미와 웃음, 즐
거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들이 함양될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조용하다’는 개념은 ‘실험도구’, ‘재밌다’, ‘활동중심’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실험과 같은 다양한 활
동중심의 수업이 재미있긴 하지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자
칫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분
위기도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활동중심’ 개념 
역시 ‘실험’, ‘모둠활동’, ‘조용하다’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과학 수업 분위기에서 기피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지루하다’ 39회, ‘조용하다’ 33회, ‘실
험 안하다’ 26회 등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지루
하다’, ‘딱딱하다’, ‘조용하다’, ‘재미없다’, ‘졸리다’, 
‘이론식’, ‘설명없다’의 개념들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지루
하다’, ‘딱딱하다’, ‘조용하다’, ‘재미없다’와 같이 빈도
와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연
결되어 있었다(Figure 5b). ‘딱딱하다’는 개념은 ‘조용
하다’, ‘실험 안하다’, ‘말이 많다’, ‘교과서 읽기’, ‘재
미없다’, ‘화내다’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탐
구활동 없이 교과서만 줄줄 읽을 때 수업 분위기는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말로
만 설명이 진행될 때, 수업 중에 교사가 화를 내는 경
우에 분위기가 딱딱하고, 조용해지며, 지루해진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조용하다’는 개념은 ‘이해 안 되다’, 
‘말이 많다’, ‘의욕 없다’, ‘재미없다’, ‘졸리다’, ‘지루
하다’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가 말로만 
수업을 진행할 때 이해되지 않으며, 재미도 의욕도 없
고, 수업 분위기는 지루하며, 졸리고 조용한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Kim & Yang, 2005)
에서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나 교과서 읽기, 진도를 위한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 때문이라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중학생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 분위기는 지식 전달 
위주의 내용을 지양하고, 대신 과학 교과만의 특성인 
탐구와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다. 이에 지루하고, 조용하며, 딱딱한 분위기나 강압
적, 통제하지 못하는 분위기 보다는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질문에 적절히 대답해주며, 학생들이 자율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과학 수업을 계획하고, 작지만 지속적인 수업 방
법의 변화를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상황을 수
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의 5개 영역으로 나
누어 각각의 영역별로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해 선호, 
기피하는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Figure 6은 5개의 영
역에서 많이 출현한 개념의 순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한 탐구식 실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설명을 잘 해주면 과학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주입식이나 강의식 수업의 경우 딱

a.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b.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Figure 5. Semantic network on the clas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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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하고, 개념의 이해가 어려워 기피하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 따라서 중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소그룹 탐구 
활동을 통한 토의, 토론 중심의 수업이 필요하며, 자
세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들이 과학 수업 상황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은 공통적으로 ‘실험’, ‘모둠 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는 
교사와 이해위주로 충분히 설명하는 교사로 나타났다. 
실험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학생들은 과학 수업이 재미있다
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탐구 중심의 실험 수업은 과학 
교과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것으로 과학 학습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학습 활동 중 하나(Yang et al., 

2006)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Hofstein & 
Lunetta, 2004). 특히 이러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
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과학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용이하다(Brown, 
1995). 그러므로 과학 교과 특성에 맞는 실험을 포함
한 다양한 탐구 활동과 토론과 토의와 같은 학생 참
여 수업을 활성화하여 중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
와 흥미를 높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교사
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중학생들이 과학 교사에게 대한 선호와 기피하는 
이미지에 대한 판단의 많은 부분이 과학 수업 자체와 
연관되어 있었다(Kim, Cho, & Lim, 2020; Marks, 
1990; Shulman, 1987). 이는 중등 과학 교사들의 과
학 수업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

a.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b.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Figure 6. The concept of high frequency in accordance with clas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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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업이 내실화되어야 
하며(Lee & Kim, 2004), 과학 수업이 단순한 과학 
교과 내용의 전달을 넘어서 여러 가지 학습 요인들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
학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들
이 중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Kim, 
2008)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를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의 5가지 수업 상황에 따라 언어 네트워크 분석
법을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서는 탐구 중심의 실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
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의 조성에 해당하는 5가지 
모든 수업 상황에서 중학생들은 실험을 선호하는 상
위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중학생들은 실험을 통
해서 모둠 활동을 하며,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활동 중심의 실험을 통해서 과학 개
념을 이해하고, 기억에 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과학 교사에 의한 수업의 변화가 선호하는 과
학 수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강의식이나 영상시청 
관련 활동은 선호, 기피하는 수업 상황에서 모두 제시
되었다. 이들 자료를 교사가 어떻게 제시하고 활용하
느냐에 따라서 중학생들이 선호와 기피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의식 수업에서도 토의
를 하면서 학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수업이 이루어지면 이는 선호하는 과학 
수업이 된다. 반면 토의는 하되 지루하고, 설명이 없
다면 이는 기피하는 과학 수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내용이
면 기피하는 과학 수업이 되지만 실험과 관련되어 있
거나 설명이 잘 되어 있고, 활동이 포함되면 이는 선
호하는 과학 수업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동
일한 수업일지라도 어떻게 과학 교사가 수업을 하느
냐에 따라 선호하는 과학 수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 수업을 기피하
는 이유 중 하나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수업 

형태,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및 교과 내용 
설명 방식에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설명이 없다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가 설명하는 과학 개념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제시되는 
과학 개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개념이 어려워
진다. 이에 중학생들이 보다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은 학생들로 하여
금 과학 수업에 흥미를 잃고,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
어 과학 수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에 과학 교사는 실험과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교
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과
학적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사 차원의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수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
이다.

국 문 요 약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상도 변하고 있다. 중학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미성숙한 시기로 교사
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학생들이 교사를 어떻게 인
지하는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좌우한다. 이
에 학생이 교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인지하
는 수업 상황별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수업 상황을 수업 형태, 수업 자
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
식, 수업 분위기 조성의 5가지로 나누어 선호, 기피
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중학생들에 의해 제시된 개념들은 언어 네
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탐구 중심의 실험 수업이 이
루어져야 한다. 둘째, 과학 교사에 의한 수업의 변
화가 선호하는 과학 수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셋
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학생 중
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 교
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을 통해 과학 
교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통한 과학 수업
의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

주제어: 과학 교사, 이미지, 중학생, 수업 상황, 언
어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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