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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와 교육 자료가 갖춰져 있더라도 교육 활동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교사로 현장에 있는 교사 개개인은 교육의 질과 성패

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임을 뜻한다(Kwak, 2009). 많은 연구자들이 

교사의 전문성을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이

면서 교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고, 과학교육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0년대부터 교사의 전문성을 탐색하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Oh et al., 2008). 
종합적 관점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상담, 생활지도, 행정업무처리 

등 다양한 역을 포괄하지만, 그중에서도 수업 활동은 교사 고유의 

역할이면서도 교사 전문성의 핵심이다(Kwak, 2001). 이러한 인식을 

기저로 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수업 전문성과 관련

된 하위 요인 탐색 및 검사 도구 개발에서부터 수업 전문성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탐색까지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과학 수업 전문

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크게 교육과정, 과학 내용 등과 관련된 교육내

용과 관련된 연구,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수전략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 방법과 관련된 연구, 교사의 권한 위임, 학습환경 조성, 

학생 격려와 같은 교육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또한 수업 전문성

에 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교직 경력, 과학연수, 성별과 같은 

교사 개인 변인(Sung & Yeo, 2013)이나 교수 효능감(Jeon et al., 
2014; Lim, 2021; Oh & Park, 2016) 또는 교사의 인식론적 신념(Chan 
& Elliott, 2004; Kim, 2012; Maeng, 2009)등과 같이 주로 교사의 

내적 차원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하여 개인 변인 못지않게 

교사들이 속해있는 환경적 변인에도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집

단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또한 하나의 조직 

체제로서 학교별로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소속

된 교사들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육철학, 가치, 가정, 기대, 
태도 등을 공유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이는 다

시 조직 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과 감정에 반 이 되어 나타난다

(Kang & Jung, 2006).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학습조직에서 찾으

려는 노력은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2009년 경기도교육청

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서울, 강원, 광주, 전북, 전남, 2015년에는 

인천, 세종, 충북, 충남, 경남, 부산, 제주 등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중점 과제로 운 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그것이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화하고 성찰을 통해 공동연구와 

공동 실천을 이루자는 목표하에, 학교마다 학습공동체를 필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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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며 참여 교원들에게 직무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신규
교사 연수 표준교육과정에도 ‘학습공동체’를 핵심역량으로 편성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되며(Choi & Park, 2019)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 문화의 변화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Jo & Bae, 2015; Kim & Park, 2018).
그동안 국내외에서 교사의 신념, 교수 효능감과 수업 전문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업 전문성

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교사 내적 변인과 학교학습문화와 같은 

외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조직문화에 따른 개인

의 효능감이나 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을 한 것들이 많았으며 일부 교수 효능감과 수업 전

문성 간의 상관관계(So, 2012)나 학습조직과 교사 전문성 간의 상관

관계(Hur, 2011; Kim & Won, 2022)를 밝힌 연구가 있지만, 수업 

전문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단편적인 효과들을 살펴보거나 수

업 전문성을 교과 지식 및 교수 방법 등 교사의 내적 차원에 집중한 

연구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교사가 속해있는 학교의 학습조직문화

(이하 학습조직문화)가 교사에게 유의미한 향을 나타냄을 밝힌바, 
통합적인 관점에서 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습조직문화,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및 수업 

전문성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함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 수업 전문성을 

설명하는데 내⋅외부 변인의 향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는 과학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효율적으로 구상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를 둘러싼 외적 변인은 교사 개인의 내적 변인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 아래, 외적 변인으로는 학습조직문화를, 내
적 변인으로는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습조직문화가 과학 인식론적 신

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학 교수 전문성에는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적 변인인 학습조직문화를 외생변인으로, 내
적 변인인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을 내생 변인으로 

두고 각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여 교사의 과학 교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재직 중이며 과학을 가르치는 현직 

초등교사들을 단순무선표집(Simple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모집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참여자 507명 중 과학을 

6개월 이상 가르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 및 결측치를 제외한 

총 499개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들이 재직 중인 학교의 학습조직문화 변인을 연구하므로 연구의 목적

과 설문지 투입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후 연구 대상의 동의를 

얻었고,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교사들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본 연

구대상자의 표본 수는 G Power 3.1.9.7 Program을 활용하여, 유의수

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분석한 결과 최소 

표본 수가 222명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적 검정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조방정식의 경우 표본크기가 20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고 

있는바(Kline, 2005), 본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검사 도구 

가. 학습조직문화 검사 도구

학습조직문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는 Marsick & Watkins(2003)가 개발한 7개의 하위 역으로 

구성된 55문항의 DLOQ(Dimension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이다. 국내에서도 학습조직문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며, Yoo(2012)은 개발자들의 동의를 얻어 55문항 중 기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작성된 13개의 문항을 제외한 42개의 문항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 으며, Hur(2011)은 7개 요인 중 다섯 

개의 요인을 차용하고, 계속 학습의 기회 제공을 비공식학습으로 새

롭게 정의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DLOQ를 근간으로 Hur(2011)가 사용한 5점 Likert척도 질문지를 채택

하여 사용하 다. 이 검사지는 비공식학습, 대화⋅협력, 지식공유시스
템, 교사의 권한 확보, 교장의 학습지원 리더십, 시스템 연계의 6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소별 검사 문항의 신뢰도는 0.82, 0.90, 
0.83, 0.86, 0.94, 0.88로 모두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었다.

나. 과학 인식론적 신념 검사 도구

인식론적 신념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는 한국의 문화권에 적합한 

Variables Categories N Percent(%)

성별
남 147 29.5
여 352 70.5

교직 경력

5년 미만 109 21.8
5-10년 미만 213 42.7
10-20년 미만 136 27.3

20년 이상 41  8.2

보직

담임 336 73.3
담임+부장  67 13.4
과학 전담  56 11.3
과학 

전담+부장
 10  2.0

최종학력

학사 353 70.7
석사 140 28.1
박사  6  1.2

담당 학년

3학년 116 23.2
4학년 109 21.8
5학년 136 27.9
6학년 138 27.1

Table 1.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N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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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신념 하위요소를 반 하여 구안한 Kim & Yeo(2021)의 인

식론적 신념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들은 기존의 서구문화권에서 

개발된 인식론적 신념 도구를 초등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탐색적, 확
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타 동양 문화권 국가에서 확인된 ‘학습 

노력’과 ‘학습 과정’의 하위 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인식론적 신념 검사 도구를 제작하 다. 이 검사 도구는 지식의 구조, 
지식의 확실성, 앎의 원천, 앎의 정당화, 학습 능력, 학습 노력, 학습 

과정의 27문항, 7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소별 검사 문항

의 신뢰도는 0.94, 0.83, 0.84, 0.89, 0.81, 0.84, .84로 모두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었다.

다.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 도구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 도구는 Enochs & Riggs(1990)이 예비 초등

교사들의 과학 교수 효능감을 검사하기 위해 제작한 검사도구

(STEBI: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초등학교 교사에 맞는 용어로 부분 수정한 Kim(2010)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 이 검사 도구는 개인 효능과 결과 기대 2개
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소별 검사 문항의 신뢰도는 0.88, 
0.75로 신뢰할만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라. 과학 수업 전문성 검사 도구

과학 수업 전문성 검사 도구는 학생의 초등교사 과학 수업 기대도, 
초등교사의 과학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함께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및 과학교육 관련 연구 등을 

반 하여 제작한 Sung & Yeo(2018)의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 이 검사 도구는 초등교사의 과학 수업 전문성 측정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교육내용, 교육 방법, 교육환경 및 

분위기, 평가의 5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소별 검사 문항

의 신뢰도는 0.79, 0.90, 0.85, 0.87, 0.90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었

으며, 문항 적합도와 내용타당성 지수(CVI)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합 검사 도구로 판단하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5와 

AMOS 25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 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부정형으로 제시된 문항들은 역 코딩을 진행하

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 기술통계치 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이상치, 결측치 그리

고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연구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최솟

값⋅최댓값⋅왜도⋅첨도를 산출하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다중 공산성 여부를 검토하 다. 또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활용하 다. 측정 변인이 많으면 

잠재 변인의 왜곡 가능성과 모형의 기각확률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측정 변인들을 요인별로 부분적으로 합산해서 변인을 만드는 

문항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 다(Bandlos, 2002; Little 
et al., 2002).
둘째, 구조모형 분석은 Anderson & Gerbing(1988), Bollen(1989)

이 제시한 구조모형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 모형(확인적 요인분

석, Confirmatory Factory Analysis)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 접근법에 따라 모형을 검증하 다. 먼저 

현실과 연구모형의 간극을 확인하기 위해 절대 적합도 지수, 증분 

적합도 지수, 간명 적합도 지수인 모형적합도를 확인하 다.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

당도를 평가하 다. 집중 타당도는 표준화 계수치(), 평균분산 추출

(), 개념 신뢰도() 수치를 바탕으로 확인하 으며, 집중 타당

도는 변수 사이의 평균분산 추출()의 제곱근 값과 상관계수 값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 다.
셋째,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경로분

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여 경로별 추정치를 검증

하 다. 또한 다중매개 모형인 본 연구모형의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

한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

여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한 특정 간접 효과를 추정하고, 간접 효과와 

총효와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추

가하여 간접 효과 시 제시되지 않는 p 값을 구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및 기초 분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최대 우도법에 근거한 

구조모형 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계수를 검토하 다(Kline, 2015).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변인의 왜도는 –0.83에서 0.15, 
첨도는 –0.92에서 0.96으로 나타나 왜도<|2|, 첨도<|4|(Kline, 2015; 
West et al., 1995)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심극한정리와 

해당 결과 값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인들은 정규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 다. 또한 검사 도구 요인들의 내적 일치

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 다. 검사 도구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학습조직문화 검사 도구는 6개 하위 

요인에서 0.782∼0.949, 과학 인식론적 신념 검사 도구는 7개 하위 

요인에서 0.751∼0.847,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 도구는 2개 하위 요인

에서 0.737∼0.855, 과학 수업 전문성 검사 도구는 5개 하위 요인에서 

0.713∼0.897의 신뢰도를 보 으며, 검사 도구별 전체 신뢰도는 학습

Step 1. Descriptive Statistics

→
Step 2. Measurement Model

→
Step 3. Structural Model

Correlation analysis
Multicollinearit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odel’s goodness of fit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Descriminent validity

Path analysis
Meditation analysis

Table 2. Analysis Proces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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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검사 도구 0.954, 인식론적 신념 검사 도구 0.812,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 도구 0.833, 과학 수업 전문성 검사 도구 0.949로 산출되

었다. 이어서 하위 구인 간의 다중 공산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

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 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 간에 <.001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다. 통
상적으로 상관계수 0.8 이상이면 다중 공산성의 위험이 있으나(Bae, 
2002; Park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의 값이 0.269∼
0.670 사이로 나타나 다중 공산성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 다(Table 4).

2. 측정 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도

연구모델의 경로분석을 하기에 앞서 잠재 변인이 측정 변인을 타당

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적합도, 집중 타당

도, 판별 타당도를 분석하 다. 측정모형적합도 분석 결과 적합도 지

수 중 AGFI, RMSEA의 값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계를 넘는 

값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에 근거하여 

외생잠재변수인 학습조직문화 요인 내 측정오차의 상관(시스템 연계-
교사의 권한 확보) 1개를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 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재측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측정 모형으로 결정하 다(Table 5).
집중 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다중 척도의 일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화 계수치() 0.4 이상, 평균분산 추출

() 0.5 이상, 개념 신뢰도() 0.7 이상이면 집중 타당도가 확보

되었다고 본다(Hair et al., 2011; Wang & Wang, 2019). 상기 값을 

기준으로 각 문항에 대해 집중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표준화 계수치는 0.409∼0.879, 평균분산 추출 값은 0.517∼0.894, 

Factor 1 2 3 4
1. 학습조직문화 1 　 　 　

2. 과학 인식론적 신념 .415*** 1 　 　

3. 과학 교수 효능감 .512*** .670*** 1 　

4. 과학 수업 전문성 .369*** .569*** .634*** 1

Table 4. Analysis of multicollinearity

Model
Absolute fit indices Incremental fit indices Parsimonious fit indices

()
CMIN/DF

(normed )
GFI AGFI RMSEA NFI CFI TLI PGFI PNFI

측정 모형 449.004(164)*** 2.737 .915 .892 .054 .909 .916 .914 .715 .675

수정 측정 모형 416.368(163)*** 2.554 .921 .901 .048 .902 .912 .903 .715 .684

기준 >.05 <3 >.90 >.90 <.05 >.90 >.90 >.90 >.60 >.60

Table 5.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Factor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Cronbach′s 

학습조직문화

비공식학습 5 3.89 0.79 1.80 4.80 -0.43 -0.53 .782

.954

대화ㆍ협력 7 4.08 0.77 1.80 4.71 -0.57 -0.46 .901

지식공유시스템 6 4.32 0.57 2.29 4.83 -0.58 -0.52 .812

교사의 권한 확보 6 3.66 0.94 1.00 4.33 -0.53 -0.35 .892

교장의 학습지원 리더십 6 3.58 1.04 1.00 4.17 -0.70 0.03 .949

시스템 연계 6 3.76 0.76 1.00 4.17 -0.65 0.42 .841

과학

인식론적 신념

지식의 구조 4 4.19 0.59 2.29 4.75 -0.51 0.04 .788

.812

지식의 확실성 4 4.19 0.66 2.29 5.00 -0.77 -0.01 .759

앎의 원천 4 4.23 0.60 2.29 4.66 -0.77 0.34 .805

앎의 정당화 3 4.16 0.66 2.29 5.00 -0.62 -0.32 .837

학습 능력 4 4.15 0.67 2.29 4.75 -0.60 -0.40 .751

학습 노력 4 4.03 0.70 2.00 5.00 -0.24 -0.92 .829

학습 과정 4 4.31 0.59 2.29 5.00 -0.67 -0.24 .847

과학 교수 

효능감

개인 효능 14 3.64 0.62 1.93 4.71 -0.17 -0.60 .855
.833

결과 기대 9 3.23 0.54 1.78 4.56 0.15 -0.02 .737

과학 수업 

전문성

전문성 계발 노력 4 3.73 0.72 1.75 5.00 -0.16 -0.37 .716

.949

교육내용 8 4.15 0.59 1.83 4.50 -0.83 0.96 .873

교육 방법 6 4.13 0.60 1.67 5.00 -0.72 0.59 .805

교육환경 및 분위기 8 4.20 0.69 1.83 4.88 -0.74 -0.50 .874

평가 8 4.11 0.75 2.00 4.88 -0.59 -0.76 .897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n=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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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신뢰도 값은 0.880∼0.958로 나타나 본 측정모델은 집중 타당도

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 타당도는 두 변수 사이에서 구한 각각의 평균분산 추출의 

제곱근 값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댓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를 확보(Fornell & Larcker, 1981)했다고 판단하 다

(Table 7).

3. 구조모형 

학습조직문화,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과학 수업 

전문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 으

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MIN/DF=2.554, AGFI=0.901, NFI=0.902, 
PNFI=0.684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학습조직문화는 과학 인식론적 신념(=0.247, 

<.01)과 과학 교수 효능감(=0.324, <.01)에 정적으로 유의한 향

Path
Estimate

 
 

학습조직문화 → 과학 인식론적 신념 .308 .247 .109 2.819**

학습조직문화 → 과학 교수 효능감 .857 .324 .286 3.003**

학습조직문화 → 과학 수업 전문성 -.0567 -.029 .160 -0.353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교수 효능감 .787 .371 .194 4.059***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수업 전문성 .395 .255 .158 2.502*

과학 교수 효능감 → 과학 수업 전문성 .522 .717 .157 3.330***

Table 8. Un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measurement model 

Factor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학습조직문화

비공식학습 0.484 0.422 0.080 6.026***

0.752 0.946

대화ㆍ협력 0.772 0.460 0.165 4.675***

지식공유시스템 0.801 0.562 0.115 6.944***

교사의 권한 확보 0.747 0.451 0.105 7.126***

교장의 학습지원 리더십 1.000 0.550
시스템 연계 1.002 0.755 0.122 8.182***

과학 인식론적 신념

지식의 구조 3.074 0.628 0.444 6.931***

0.517 0.880

지식의 확실성 3.438 0.705 0.315 10.909***

앎의 원천 2.513 0.560 0.394 6.374***

앎의 정당화 2.983 0.611 0.428 6.970***

학습 능력 3.290 0.657 0.459 7.165***

학습 노력 1.000 0.439
학습 과정 2.855 0.609 0.365 7.815***

과학 교수 효능감
개인 효능 1.000 0.644

0.894 0.944
결과 기대 0.744 0.525 0.081 9.116***

과학 수업 전문성

전문성 계발 노력 1.000 0.527

0.828 0.958
교육내용 1.355 0.879 0.117 11.529***

교육 방법 0.890 0.570 0.094 9.457***

교육환경 및 분위기 0.932 0.615 0.094 9.918***

평가 0.694 0.409 0.093 7.463***

Table 6. Analysis of convergent validity

Factor 1 2 3 4 

1. 학습조직문화 .867a 　 　 　 .752
2. 과학 인식론적 신념 .415*** .718a 　 　 .517
3. 과학 교수 효능감 .512*** .670*** .945a 　 .894
4. 과학 수업 전문성 .369*** .569*** .634*** .909a .828
 a : 굵은 대각선의 숫자는 평균분산 추출의 제곱근을 나타냄.

Table 7. Analysis of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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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학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8). 과학 인식론적 신념은 과학 

교수 효능감(=0.317, <.001)과 과학 수업 전문성(=0.255, <.05)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 교수 효능감은 

과학 수업 전문성(=0.717, <.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구조모형 모델에서 학습조직문화에서 

과학 수업 전문성의 경로를 삭제한 간명 모델로 최종 구조모델을 설

정하 다. 최종 구조모델의 변인 추정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즉 

학습조직문화가 높을수록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이 

높아지고, 과학 인식론적 신념이 높을수록 과학 교수 효능감과 과학 

수업 전문성이 높아지며, 과학 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과학 수업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1). 
최종 모형의 매개효과 여부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

식을 활용하 다. AMOS 프로그램은 특정 경로별 매개효과 검증 결

과가 아닌 전체 경로별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제시하므로, 팬텀 변수

(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개별 간접 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검증하 다(Chan, 2007). 부트스트랩 추정 횟수는 n=5000

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학 인식론적 신념은 과학 

수업 전문성에 직접 효과(=0.267, <.001)와 간접 효과(0.252, 

<.01)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학습조직문화와 과학 교수 효능감 또한 

직접 효과(=0.306, <.001)와 간접 효과(=0.091, <.001)로 나타

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Table 10).
반면 학습조직문화와 과학 수업 전문성 간에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Table 10), 학습조직문화는 과학 수업 전문성에 과학 인식

론적 신념을 통해(=0.066) 완전 매개효과를, 과학 교수 효능감을 

통해(=0.209)의 완전 매개효과를,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을 통해(=0.062) 이중 매개효과를 나타냈다(Table 11). 부트

스트랩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학습조직문화 → 과학 인식

론적 신념 → 과학 수업 전문성, 학습조직문화 → 과학 교수 효능감 

→ 과학 수업 전문성, 학습조직문화 →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교수 효능감 → 과학 수업 전문성 매개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11). 

Path
Estimate

 
 

학습조직문화 → 과학 인식론적 신념 .306 .246 .108 2.829**

학습조직문화 → 과학 교수 효능감 .829 .306 .271 3.053**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교수 효능감 .804 .370 .194 4.125***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수업 전문성 .414 .267 .141 2.923**

과학 교수 효능감 → 과학 수업 전문성 .486 .682 .108 4.470***

Table 9.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final model

Figure 1. Unstandardized(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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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2년∼5년 주기로 근무지를 이동

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 따라 과학 수업의 전문성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부터, 과학 수업 전문성에 어떤 것이 향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교사의 과학 인식론적 신념 및 과학 교수 

효능감뿐만 아니라 학습조직문화도 과학 수업 전문성에 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하 다. 이에 학습조직문화, 과학 인식론

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과학 수업 전문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

여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 간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

계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습조직문화,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및 과학 수업 전문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을 살펴보면, 
각 측정요인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 다. 이는 학교

조직문화가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친다는 Kang & Jung(2006)의 연

구나 학습조직문화와 교사효능감 간의 정적 상관을 입증한 Yoo & 
Choi(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존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신념이나(Chan & Elliott, 2004; Kim, 2012; 
Maeng, 2009), 효능감(Jeon et al., 2014; Lim, 2021; Oh & Park, 2016)
과 같은 정의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학습조직

문화와 같은 교사의 외부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타 연구 분야에서는 조직문화가 경쟁력에 향을 미치고 개인의 전문

성 및 조직의 성과와도 직결됨을 밝힌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개인의 

성과를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Cho, 2013; Kim, 2007; Lee 
& Lee, 2009; Park & Kim, 1995). 학교 또한 관리자의 직급에 해당하

는 교장⋅교감, 일반교사, 그리고 이 두 직급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장 

교사로 구성된 하나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임으로 교사들 역시 

학교의 조직문화에 많은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조직문화

가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과학 수업 전문성과 상관이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학교 조직 내에서 교수학습의 핵

심 주체이자 당사자인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과학 인식론

적 신념, 교수 효능감과 같은 내적 변인들뿐만 아니라 교사가 속해있

는 조직문화 및 주변 환경과 같은 외적 변인들도 함께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은 과학 수업 전문성

에 직접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식론

적 신념은 우수한 교수자와 그렇지 못한 교수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며(Hativa, 2000), 우수한 교육상을 받은 교수자

들은 높은 인식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수업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

하도록 도와준다는 연구(Dunkin & Precians, 1992) 그리고 교수 효능

감이 실제 수업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Chacón, 2005) 수업 전문성

에 직간접으로 향을 미치며(So, 2012)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 중에서도 주요 변인임을 밝힌 연구(Lee & Bong, 2016; Park, 
2008)등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 다. 교사들은 주로 수업 전문

성을 함양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원을 진학하여 수업 관련 지식을 깊

게 배우거나, 동료 장학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관련 연수를 진행하는 등 지식 습

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수업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법의 습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신념이나 효능감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 역시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신념이나 인식, 자기 효능감 등은 수업 실제에

서 전문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며(Fairbanks et al., 
2010) 순간적인 상황판단을 요구하는 교실 상황에서 교사가 주로 의

존하는 것은 교육학적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학습자나 수업에 대한 

교사의 신념, 교수 효능감과 같은 교사의 인식인 만큼(Lafrancois, 
1996, Sandberg, 2000) 지식과 더불어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식론적 신념이나 교수 효능감은 각 개인

의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교사의 

신념이나 과학 교수 효능감을 함양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데, Song(2006)은 개념도 만들기 활동과 반성적 저널 쓰기 

활동을, Lim(2005)은 상황적 흥미를 고려한 과학교육 방법론 강의를, 
Kim(2000)은 포트폴리오 적용 수업이 과학 교수 효능감에 긍정적인 

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식 전달형 강의

Path
Estimate


Bias-corrected 95% 

CI 

학습조직문화 →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수업 전문성 .127*** .066 .103 .040∼.308
학습조직문화 → 과학 교수 효능감 → 과학 수업 전문성 .403*** .209 .187 .207∼.824

학습조직문화 →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교수 효능감 → 과학 수업 전문성 .120*** .062 .070 .049∼.251

Table 11. The indirect effects with used phantom variables

Path Total effect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Bias-corrected
95% CI

과학 인식론적 신념 → 과학 수업 전문성 .804(.519)*** .414(.267)*** .390(.252)** .207∼.713
학습조직문화 → 과학 교수 효능감 1.075(.397)*** .829(.306)*** .246(.091)*** .112∼.539
학습조직문화 → 과학 수업 전문성 .650(.337) - .650(.337)*** .236∼.427

Table 10.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al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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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수가 아닌 구성주의적 방식에 기반한 참여형 연수라는 점이다. 
이러한 참여형 연수들은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교수에 자신

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자발적인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교사의 신념이나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Bleicher & Lindgren, 2005). 따라서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을 신장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과학개념을 지식 전달식의 일

회성 연수가 아닌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나 탐구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연수를 개발, 보급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수에서도 직접 탐구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하고 조사 

활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실시간 토론형 방식 등을 활용

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교사의 과학 수업 전문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과학 인식론적 신념은 과학 교수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향

을 미치며, 과학 교수 효능감을 매개하여 과학 수업 전문성에도 유의

한 향을 나타냈다. 즉 교사의 과학 인식론적 신념이 세련될수록 

긍정적인 과학 교수 효능감을 갖고, 이는 결국 높은 과학 수업 전문성

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Kim & Kim, 1999; 
Pajares, 1992; Park, 2018; Park & Jo, 2010; Yeo, 2020). 이러한 결과

는 교사의 과학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세련된 과학 인식론적 

신념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자신의 과학 

인식론적 신념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교과서에 실린 지식들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기보다는 불완전한 지식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단편적인 원리나 측면만을 보고 이해하기보다 그를 둘러싼 복합적이

고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여러 시각이 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대체로 아이디어나 원리 등의 

논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타 복합적인 관련 요소나 갈등이 생기는 

측면들은 논의에서 배제한 부분도 있으므로(Yang, 2006) 현상에 대해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도전과 인지 상태의 불균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교육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Parker, 1997). 
넷째, 교사가 지각한 학습조직문화는 과학 수업 전문성에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에

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조

직문화는 과학 수업 전문성에 직접 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학 인식

론적 신념이나 과학 교수 효능감을 매개한 경우에는 유의한 향을 

나타냈다. 학습조직문화와 과학 수업 전문성 간의 관계에 관해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초등교사가 인지하는 

학습조직문화, 교사 학습 동기, 학교장과의 교환관계(LMX), 수업 전

문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Lee & Choi(2015)의 연구, 학습조직
으로서의 학교가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향을 탐색한 Hur(2011)의 

연구에서는 학습조직문화가 수업 전문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

고 밝힌 반면, 학습조직문화의 하위 요인과 관련된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교사의 학생 지도 책무성, 효능감, 헌신과 수업 전문성 간의 

관계를 밝힌 Park(2008)의 연구, 학교장 리더십, 학교 풍토, 교사 열의, 

교사 학습공동체와 교사 전문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Kim & 
Won(2022)의 연구에서는 학습조직문화는 수업의 전문성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 다. 이처럼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과학 수업 전문성 평가가 수업내용 및 교수 방법, 전문성 계발 노력 

등의 하위 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수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수 메타인지는 교수 상황

에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계획, 모니터, 조절 및 평가할 수 

있는 인지적 활동으로(Lee, 2015) 교수 메타인지가 높은 교사들이 

전문성 발달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Beyer, 1987; Jeong 
& An, 2021; Shin et al., 2003; Taasoobshirazi & Carr, 2008; Tobias 
& Everson, 2000)가 다수 보고된 만큼, 교수 메타인지가 높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엄격하

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조직문화는 

수업의 전문성에 직접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침으로써 선행연구를 아우르는 연구 결과를 보

여주었다. 즉, 학습조직문화는 과학 수업 전문성에 직접 향을 미치

지 않지만, 과학 인식론적 신념이나 과학 교수 효능감을 매개하여서

는 유의한 향을 나타내는 완전 매개 모형으로, 교사가 학습조직문

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할수록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교수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로써 과학 수업 전문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교사들의 과학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과학 교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과학 인식론적 

신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장의 지지, 교사
의 자율성 확보 등 학습조직문화 환경 또한 긍정적으로 조성될 때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조직문화를 

높이기 위해 수업자료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

해 예산을 투자하고, 학년별⋅부서별로 교사 모임인 전문적 학습공동

체 운 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관리

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관련하여 리더십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교사들이 학습조직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교사가 지각한 학습조직문화와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과학 수업 전문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이에 그동안 과학교육 연구에서 많

이 연구되지 않았던 인식론적 신념, 학습조직문화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 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로, 수도권 지역과 학습조직문화가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

수도권 지역이나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대도시일수
록 학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직하는 교사의 수 또한 많아질 것이며

(Fraillon et al., 2014) 이는 학습조직문화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규모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전공과목만을 가르치는 중, 고등학교 교사

들의 학습조직문화는 전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

을 보일 것이므로 연구 대상을 초등교사에서 중, 고등학교 교사로 

확장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학교급에 맞는 교사 전문성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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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교육경력, 전공 등과 같은 

개인 변인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개인 변인에 

따라 인식론적 신념(Aslan, 2017; Ertekin et al., 2009; Kim & Yeo, 
2022; Kurt, 2009; Langcay et al., 2019; Mason et al., 2006; Ozkal 
et al., 2010; Park, 2019; Topçu & Yilmaz, 2009)이나 교수 효능감

(Dembo & Gibson, 1985; Hoy & Woolfolk, 1993; Park & Lee, 2006; 
Shahid & Thompson, 2001)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개인 변인에 따른 효과를 배제한 채 수행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성급히 단언할 수 없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이 많으면 잠재 변인의 왜곡 가능성

과 모형의 기각확률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변인들을 요인

별로 부분적으로 합산해서 변인을 만드는 문항 묶기 방법을 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 하위 변인 중 특정 변인이 낮게 나오고 나머지 변인들

의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높은 분포로 추정되는 오류

를 범할 수 있다. 특히 본 검사 도구들은 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

는 자기 평가식 설문 도구를 사용하 으므로 교사별로 메타인지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수업 

관찰이나 인터뷰와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교사의 자기 인식

과 관련된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구조모형 분석에도 이를 반 할 필요

가 있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적 변인인 학습조직문화를 외생변인으로, 내적 

변인인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을 내생 변인으로 설정

하고 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현직 초등교사 499명
의 설문지 응답 결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습조직문화,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및 과학 수업 전문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을 살펴보면, 각 

측정요인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 다. 둘째,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은 과학 수업 전문성에 직접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학 인식론적 신념은 과학 교수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며, 과학 교수 효능감을 매개하여 

과학 수업 전문성에도 유의한 향을 나타냈다. 넷째, 교사가 지각한 

학습조직문화는 과학 수업 전문성에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학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 교수 효능감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조직문화,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과학 수업 전문성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교사의 과학 수업 전문성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해 교사 

개인의 내적 요인과 함께 학교 조직문화의 개선에 대한 방안도 고려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 다.

주제어 : 학습조직문화, 과학 인식론적 신념, 과학 교수 효능감, 과학 
교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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