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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case of Biblical Teaching Metho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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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writing a 
learning reflection journal, identify the effects, and propose an effective learning re-
flection journal activity way.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ncept and educational effect of th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terms of educational and Christian educational aspects, and analyzed th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experience through the interviews with six students. 
Through this,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and suggests effectiv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activity way that can be applied to 
training that can grow as a Christian educator who practices what he or she know 
through major classe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effectiv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activities,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review and reflection questions so that they 
would not be burdensome, to include questions in a balanced way, to help learners 
to improve class attitudes. It was also proposed that the submission period and the 
number of writing journals should be agreed upon with the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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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에 관한 연구 : 
성서교수법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박은혜*

(성결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분석하고, 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
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학습성찰일지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를 교육학적 측면과 기독교교
육학적 측면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성서교수법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작성한 중간 및 기말 서술식 강의평가 자료, 교수자가 직접 만든 종강설문지 등의 자료, 12번의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한 6명의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학습성찰일지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성찰일지의 효과를 파악하고 전공 수업을 통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자로서 성
장할 수 있는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동을 위해 복습과 성찰의 문항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줄
이고, 균형있게 문항을 포함할 것과 학습자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항을 설정하고, 수
업 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출 기간과 
작성 횟수에 대해 학생들과 학기 초에 합의하여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학습성찰일지, 학습경험, 복습, 수업 태도 개선,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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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당연하게 행해왔던 많은 것들
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문화 공연을 즐기며, 종교활동을 하며, 학
교에서 모여 가르치고 배우는 일 등 일상의 삶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
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물리적인 장소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서 진행하였던 대학 수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온라인 상에서 토론을 하는 등 비동시적 온라
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온라인 수업의 일방적인 강의 전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다른 장소
에 있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줌수업도 시행해왔다. 줌을 통한 실시간 화상수업은 수
업에 있어서 중요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과 사
회적 실재감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연, 2003; 이영희, 2015; 박
은혜·성지훈, 2020).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전염병은 약 3년간 지속되어 비대면으로 학교의 수업은 진행되다
가 2022년 가을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강의실에 칸막이를 하고 교수와 학습
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2023년 1학기 중반이 지나서야 실내에서 마스
크가 해제되어 서로 얼굴을 보며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왔던 학생들이 집에서 편한 복장과 자세로, 편한 시간에 수업을 받다가 강의 시간에 
맞춰 통학하며 강의실에 앉아서 교수와 학우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받는 상황에 적응하
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신승범(2022)은 코로나19 시기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기독교교육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
였다. 코로나19 기간에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 
예배, 설교의 방법 등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는 기능별 특성에 해당하는 70편 중, 36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학의 수업을 사례로 한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었다. 장별 분류
에 따른 연구는 교회, 학교(공립학교, 종교계 사립학교, 대안학교), 가정, 사회, 미디어로 분
류되었다. 대학과 대학의 수업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을 가
르치는 대학의 수업을 사례로 전공 수업의 개선을 돕고 전공 학생들을 기독교교육 교사로 
훈련 및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 전공의 “성서교수법”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성
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이 수업에 더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학
습의 효과를 높이게 하여 대면 수업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기독교교육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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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진 수업이다. 다른 교과와 달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예수
님의 본을 따라 아는 것, 가르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Zuck, 2014, 99-102). 
예수님은 학습자들에게 정직하게 자기대면을 통한 자기성찰을 비판적으로 하도록 돕는 교육
을 행하였다(백은미, 2016, 104).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실천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의미있게 만들어야 아는 것을 실천으로 유도할 수 있다(송수
지, 2012, 201). 매 수업 내용을 성찰하며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할 내용을 찾
아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 내에 수업 시간의 강의와 활동만으로는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Buckingham, 2003). 이를 위해 수업 내용과 자신과 학우들의 수업태도, 수업 활동에 
대한 반성 및 성찰을 하기 위해 매주 수업 후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성찰일지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를 교육학적 측면과 기독교교육학적 측면에
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성서교수법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습성
찰일지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성찰일지의 효과를 파악하고 전공 수업을 통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
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1) 학습성찰일지 작성과정(경험)은 어떠했나? 
2) 학습성찰일지의 효과(결과)는 무엇이었는가?
3) 학습성찰일지의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성찰일지의 개념

성찰의 개념은 John Dewey의 반성적 사고(Reflect Thinking)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
다. 자신의 학습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에
서 성찰은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지적인 사고 과정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학습경험에 대한 의미를 생성해내고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이다(서정연·김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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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467). 성찰은 내용, 과정, 비판적 성찰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Mezirow, 1990). 내용 
성찰은 ‘무엇’(what)에 관련된 질문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고, 
과정 성찰은 ‘어떻게’(how)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성찰이고, 비판적 성찰은 ‘왜’(why)에 관
련된 질문에 관한 성찰이다. 이러한 성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학습경험을 의미있게 만
들며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보며, 다시 확장 시키게 된다(서정연·김영식, 2016, 468).

학습성찰일지란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경험한 내용을 기술하고, 스스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일지 형식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 학습의 내용과 과정을 성찰하여 성찰적 사고를 촉
진시키며 구체적인 실천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Moon, 2006; 강인애·정은
실, 2009; 김하영·김경은, 2013), 자기평가의 방법으로도 활용하고 있다(Moore & Hunter, 
1993). 성찰일지는 구조화된 형식과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구분되어 작성한다(Moon, 199
0). 비구조화된 형식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교육 내용과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성찰일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이영민, 20
06; Atkinson, Derry, Renkl, & Wortham, 2000). 

2. 학습성찰일지의 교육적 효과 

학습성찰일지의 교육적 효과는 첫째, 자아성찰 과정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함으로 바람직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Kurtines, 1989; 송인섭, 1998). 성찰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에 대한 물
음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성찰하며 변화하여 내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인과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최순화·김정옥, 2010). 학습자
들이 인식한 학습성찰일지가 교육적 측면에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만
의 관점 형성,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유발, 사회적 적응력 향상 등 다양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전주성, 2008). 정은주와 권효숙(2010)의 연구는 성찰체험에 관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의미로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 평화로운 마음, 인간관계의 새로운 
시각, 행동적 실천이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확장으로 인해 인격이 성장해감으로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갈등도 해결해 갈 수 있기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찰일지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업 성취도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송수지, 2012; 김혜경·김차종, 2016; 이세희·이윤선, 2022). 흥미 수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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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영향은 문제해결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선우, 2022). 이는 
문제해결력이 주어지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게 되고,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이해, 비판적 성찰 과정
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성찰은 학습 내용을 의미있게 지식을 구성하여 자신의 경험을 재검토하는 사고 과정이
다. 자신의 학습 태도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태도를 개선
해나가고자 실천하게 한다. 이러한 학습 태도의 개선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자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김지선과 김영식(2015)의 연구는 성찰일지 작성이 성취도에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찰일지 작성이 온라인 프로그래밍 학습에
서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 전후의 성취도 차이를 비교하여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성찰일지는 성취도에 유의미한 학습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내용 성찰, 과정 성찰, 비판적 성찰의 유형별 성취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정 성찰이 성취
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판적 성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학습성찰일지는 실천을 유도하는데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실제 삶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반성적 탐구를 하고, 이에 대해 성찰하는 과
정을 거쳐 실천적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실제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천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하연, 2016, 205). 

3. 학습성찰일지의 기독교교육적 효과 

기독교교육은 실천적 차원을 이끌기 위해 비판적 성찰이라는 접근이 필요하여 기독교교육
학의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강희천, 1994, 162). 사라 리틀(Sara Little, 1983, 160-
164)은 기독교인에게 행동을 통해 신앙을 심화시키고 신념을 명확히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신념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내재화하는 행동은 단지 교수를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동-반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의식화(Awareness), 분석(Analysis), 행동(Action), 반성(Reflection)의 4단계 
과정이다. 반성의 과정은 우리의 행동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인적 및 공동체적 
차원으로 재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반성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신념을 행동화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 1995, 117-150)의 신앙의 네 가지 개념 중, 행위적 측
면의 신앙인 헌신을 일으키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성찰과 관련이 있는 ‘삶의 이야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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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제안한다.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재해석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자신을 새
롭게 보게 되어 신앙공동체 안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헌신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헌신 교육을 계획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는 기억하기, 성찰하기, 대면하기, 나누기, 결정하기의 다섯 가지 차원을 포함
한 기본적인 양식을 결정하고, 세 번째 단계는 각 부분에서 필요한 학습 활동들을 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찰이 필요하고, 학습자를 헌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즉 
삶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결단하게 한다. 성찰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삶으
로 나타내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판적 성찰은 토마스 그룸(Thomas Grome, 1997, 80-218)의 나눔의 프락시스(Shared 
Praxis) 모형에서 나타난다. 기독교적 종교교육의 목적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교육, 인간
의 온전한 자유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나눔의 프락시스를 제안한다. 프락
시스는 학습자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참여하게 하는 행위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개인적 및 사회적 행위를 분석, 기억, 판단, 상상하는 일에 참여하는 반성적인 일
이다. ‘삶을 표현하기’, ‘현재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에 접근하기’,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의 자기화’, ‘실천적 신앙을 위한 결단 및 응답’의 다섯 단계의 자유
로운 흐름(movement)을 거치면서 대화하며 나눔으로 기독교 신앙대로 실천적으로 살아가
기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된다(박은혜, 20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적 앎과 실천적 
앎이 통합되어진다고 보기에 성찰 과정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실천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대학교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022학년도 2학기에 2학년 교육과
정으로 개설된 “성서교수법” 과목을 수강하는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1학
년 3명, 2학년 12명, 3학년 5명, 4학년 2명으로, 기독교교육상담학과 17명, 신학과 2명, 
문화선교학과 1명, 사회복지학과 1명, 그리고 기독교교육을 복수전공하는 중어중문학과 1명
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이전에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은 없었다. 종강 후, 면담 대상자는 
성찰일지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한 학생 중, 성적분포도 A, B, C 각 학점 대에서 2명씩
을 선정하여 전화로 연구 목적과 면담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을 수락한 총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었으며, 2학년 3명,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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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명, 4학년 1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및 면담자 학년 및 성별

2. 연구 절차 및 도구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참여자들의 성찰일지 작성과 이에 
대한 경험 분석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참여자들은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12번 교수자가 
만든 교육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성찰, 수업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점, 자신의 수업 집
중도와 참여도, 그룹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이 포함된 양식에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수업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사이버캠퍼스 과제방에 제출하였다. 성찰일지 작성을 독려
하기 위해 12회를 모두 제시간에 제출하면 5점을 부여하였고, 9번에서 12번을 제출하면 4
점, 5번에서 9번을 제출하면 3점, 5번 이하는 0점을 부여하였다. 참여자 22명 중, 19명은 
5점, 2명이 4점, 1명이 0점을 성찰일지 작성 점수로 부여받았다. 참여자의 86% 정도가 성
찰일지를 대부분 작성하여 성찰일지 점수를 만점 부여받았다. 

학기 중에 실시하는 중간 강의평가에서 수업에서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과 아쉬웠거나 
개선할 점을 서술식으로 기술하였고, 학기 말에 실시하는 기말 강의평가에서 주관식으로 기
술하였다. 14주차에 교수자가 제공한 양식의 종강 설문지를 참여자 전체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종강 설문지에는 수업을 통해서 얻은 것, 수업의 장점과 단점, 후배에게 본 강
좌 추천 의사와 그 이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개선방안, 성찰일지의 효과, 구체적인 방학 
계획, 기도 제목,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이 포함되었다. 

종강 후, 성찰일지 작성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적분포도에 따라 각 학
점 대에서 2명씩 6명을 대상으로 줌으로 약 40분에서 60분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면담 참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성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남 0 4 3 1 8 A 0 0 2 0 2

여 3 8 2 1 14 B 0 2 0 0 2

계 3 12 5 2 22 C 0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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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자료 목록

3.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의 서술식 평가 내용에서 성찰일지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였고, 14주차에 제시한 교수가 만든 종강 설문지를 통해 학습성찰일지의 효과
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였다. 학습성찰일지 작성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2주차부터 13
주차까지 매주 수업 후, 학습성찰일지를 12번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경험한 것을 확인
하기 위해 종강 후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화상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반구조적인 질문지를 제시하여 답변을 
생각하게 하고, 면담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Clova Note(AI 음성기록) 앱으로 휴대폰
에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자료는 녹음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였는데 분
량은 A4 용지(글자크기 10) 약 180장 분량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의 서술식 및 주관
식 평가 내용 중에서 성찰일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종강 설문지에서 학습성찰일
지의 효과에 대해 객관식으로 답한 내용을 문항별로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면담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엑셀 파일로 질문별로 연구 문제에 따라 
범주화하여 정리하였고, 범주에 따라 1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성찰일지 작성과
정은 어떠했는지, 작성과정 동안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성찰일지 작성의 효과는 무엇이
었는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수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성찰일지 작성의 개선방
안은 무엇인지, 교수학습 과정에 성찰일지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단어를 추출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문장을 선별하여 정리하
였다. 넷째, 원자료를 다시 정독하면서 범주를 수정 및 보완하여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과 주제들과 예상외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2차 코딩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본연구의 연구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질적 자료를 해석하여 결과에 반영하여 범주에 따라 기술
하였다. 여섯째, 연구결과 및 해석을 검토하기 위해 면담 참여자 확인을 요청하였고 동료 

작성 시기 자료 

2주차~13주차 성찰일지 

7주차~8주차 중간 강의평가 서술식 

14주차 기말 강의평가 주관식

15주차 종강 설문지 

성적 확정 후 면담(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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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결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별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찰일지 작성과정 경험

면담을 통해 성찰일지 작성 시간, 소요 시간, 장소 및 방법, 작성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
지, 작성하는데 어려웠던 점, 작성하기 어려웠던 문항, 작성과정 중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
지에 관한 세부 질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작성 방법
학습성찰일지는 주로 수업 후, 학교에서 작성하거나 귀가하여 작성하였다. 작성하는데 걸
린 시간은 처음에는 최소 15분에서 1시간 가량이었으나 점점 적응되어 5분에서 20분 정
도로 단축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거나 노트북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집에 가서 작
성하였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경우는 복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이었다. 

2) 작성과정 중 느낌
12번의 성찰일지 작성과정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느낌이 변화되었다. 작성과정 초기에는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낯설기도 
하였고, 과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되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작성하였다. 다른 학
우들이 하니까 해야만 할 거 같아서 그냥 했다. 중기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수업에 대해 
이렇게 성찰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작성하였고, 점점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수업 태
도에 대해 돌아보고 다음 수업에는 어떻게 임해야 할지 의식을 하게 되었다. 후기로 갈수
록 성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니까 수업에 집중해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면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수업 참여
도나 태도를 평가하면서 자신의 수업 참여도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어 
기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고 필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수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 유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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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과정 중 어려웠던 점 및 문항 
성찰일지 작성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제출 마감 시간과 작성하기 어려운 문항에 관한 것
이었다. 수업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출하도록 사이버캠퍼스 과제방에 마감 시간이 설정
되었다. 다른 수업의 과제도 있고,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인해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작성하기 
어려웠던 문항은 그룹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 수업 내용의 사역 현장에 적용할 것인
지에 대한 항목, 자신이 교사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 등이었다. 답해
야 할 문항이 많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그룹원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 의미가 있
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작성과정 중 경험한 변화
작성과정 중 경험한 변화는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반성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
고, 자신의 수업 태도에 대해 반성하며 다음 수업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수
업 태도 개선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 다른 그룹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며 자극을 받기
도 하여 그룹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다. 성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니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표 4> 성찰일지 작성과정 경험 

답변 예시

작성 
방법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초반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학생 1)

 수업 끝나고 저는 집이 멀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했어요. 수
업을 정리하는 게 좀 있어서 내용을 받아적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걸렸어요. (학생 2)

 수업 끝나고 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노트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썼을 텐데 없어서 집에 와서 하기도 했어요. 그냥 1시간 정도요. 복습 부분에 시
간을 많이 할애해서 쓰니까요. (학생 6)

작
성
과
정
 
중
 
느
낌

복
습

 처음에는 좀 과제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작성하다 보니까 이날 배운 수
업 내용이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어떨 때 이렇게 배운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지 같은 거를 점점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약간 변
화라면 변화였던 것 같고요. (학생 1)

수
업 
태
도 

 가장 큰 생각은 내가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업에 대
한 너는 어떠한지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수업에 대해서 생각
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학생 3)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점수 때문에 해야 하는 거니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
다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수업 태도 면에서 내가 오늘 참여도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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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성 

금 저조했구나, 아니면 그 이유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 아프다 이러면 컨디션 관
리를 좀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도
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 수업에 잘 들게 된 게 집중을 계속한 게 
이걸 자꾸 평가를 하니까 좀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학생 4)

작
성
과
정
 
중
 
어
려
웠
던
점

및
 
문
항

시
간 

 제출 시간은 타이트 하죠. 사실은 다른 이 수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학생 2)
 그걸 이제 좀 매주 하는 건데 그날 사실 다음 날 아침까지 제출이잖아요. 그날 

학생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틈도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서요. (학생 4)

부
담

 매주 12번을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다른 수업과 다른 수업의 과제와 겹치게 
되고요. (학생 6)

문
항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그날 이제 
수업한 내용 중에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은 날은 작성할 때 답을 좀 쥐어 짜내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요. (학생 1)

 일단은 팀원 평가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가 아
니어서 이걸 평균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 너무 못 너무 안 한 애가 있는 반면에 
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를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하지라는 좀 고민
이 있었고... 그냥 나는 내가 점수를 줘서 내가 평가를 하면 되는데 팀원을 평가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생 3)

 문항이 조금 많았던 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학생 4)
 내가 교사라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물론 성서 교수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뻔한 거가 나오고 그렇지 매주 그냥 뻔
하게 그냥 쥐어짜게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별로 이거는 좀 어려웠고 고민했
어요. (학생 5)

작성과정 
중 

경험한 
변화

 작성하다 보니까 이날 배운 수업 내용이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어떨 때 이렇게 배운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지 같은 거를 점점 생각하
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약간 변화라면 변화였던 것 같고요.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
한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음 수업 때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겠다. 조금이라도 그룹 활동 때 얘기를 더 해야겠다. 저는 수
업 때 이렇게 그날 수업에서 좀 졸거나 했으면 다음 수업 때는 좀 더 집중하려
고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 수업 때에는 반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1)

 일단은 내 수업에 좀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잘했으니 어떤 
특별한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뭐지 집중은 하게 됐어요. (학생 3)

 사실 저는 하면서 자극을 받긴 했어요. 그날 내가 요즘 수업 태도 때문에 그룹 
활동에도 좀 영향이 갔는데 조원들은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수업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 영향
을 끼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요. (학생 4)

 이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학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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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성찰일지 효과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의 서술식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찰일지 작성과정 경험에 대
한 기술은 거의 없었다. 평가내용의 대부분이 수업 방법, 내용, 교수자에 대한 응답이었다. 
성찰일지 작성이 복습하는 데 좋았다는 한 명의 언급이 있었다. 

학습성찰일지 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는 종강 설문지로 수강생 22명 중, 21명이 제출하
였으나 한 명의 답변은 잘못 표기되어 결과에 포함할 수 없었으므로 20명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종강 설문지 7번째 항목인 “매주 작성한 성찰일지의 효과를 아래의 예시를 참고
하여 순위를 부여해주세요.”라는 문항의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복습’이 1위(10명)였고, ‘자
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가 2위(5명), ‘수업 방법 평가 및 제안’과 ‘수업 내용의 적용’
이 공동 3위(2명씩)였고, ‘그룹원들의 그룹 활동 평가로 인해 자극받음’이 4위(1명)였다. 2
번째 순위로 성찰일지의 효과라고 표기한 순위는 ‘자신의 수업참여 반성 및 평가’가 8명, 
‘복습’이 5명, ‘수업 내용의 적용’이 4명, ‘부족한 점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3명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습성찰일지 효과(종강 설문지 결과)

면담 결과 학습성찰일지 효과에 대한 의견은 종강 설문지 결과와 비슷하게 복습이 가장 
큰 학습효과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수업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 효과가 있었
다. 복습과 반성의 시간을 통해 수업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쳤
다고 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인 종강 설문지와 6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학습성찰일지 가장 큰 효과는 복습과 자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로 나타났다. 

문항 1위 답변 수 2위 답변 수

복습 10 5

수업 방법 평가 및 제안 2 0

수업 내용의 적용 2 4

자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 5 8

부족한 점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0 3

그룹원들의 그 그룹 활동 평가로 인해 자극받음 1 0

기타 0 0

총답변 수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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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습성찰일지 효과(면담 결과)

3. 학습성찰일지 개선방안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성찰일지의 개선방안은 문항, 제출 시간, 작성 간격, 복습과 
성찰의 균형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첫째, 문항에 관한 개선사항은 수업 내용의 적용에 
관한 문항이 수업 내용에 따라 적용할 내용을 작성하기 곤란할 때가 있었으므로 수업 내용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괄적인 질문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문항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지, 정, 의 차원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그룹원의 조별 활
동에 대한 평가 항목 문항이 10개였는데 중복되는 것을 통합하거나 삭제하여 문항 수를 줄

답변 예시

복습

 아무래도 다른 수업 때는 이런 성찰일지 같은 게 없으니까 복습을 따로 제가 안 하
였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날 수업했던 내용 같은 거를 다시 떠올릴 수 있
는 계기가 되니까 복습을 한다는 느낌이 가장 컸던 거요. (학생 1)

 가장 큰 효과 본 게 복습은 맞아요. (학생 2)
 복습이 진짜 커요. 가장 저에게는 1번(복습)이 가장 강렬했다고 해야 하나 수업의 내

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그날 정리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 3)

 자기 수업 반성하고 평가한 거 자신의 수업 태도 반성하는 거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복습 그게 좀 저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느
낌이라서 오히려 공부하는 느낌으로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고, 생각한 거 정리하다 보니 문가 머리에 남는 것이 훨씬 많았던 거 같아요. (학생 
5)

 복습에 신경을 많이 썼고 실제로 그 복습한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됐다. (학생 6)

반성 

 자신을 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것 같아
요. (학생 2)

 평가를 스스로 하는 거에서 제일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스스
로 평가하면서 내 수업 태도가 어땠고 그 태도가 사실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 공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 4)

수업 
태도 
개선

 다음 수업 때는 어떻게 어떻게 참여를 해야겠다고 반영을 한 적도 있었던 거 같아
요. (학생 1)

 성찰일지는 복습에 관한 것도 있고 내 수업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보니
까 학기 중에 내 수업 태도를 조금 개선 시키고 내가 수업에 조금 더 참여하고 마음
가짐을 바꾸고 이런 데는 효과를 봤어요. (학생 4)

학업
성취
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점수가 좋은 거구나를 이번 학기를 그냥 다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듣는 게 생각보다 이제 성적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깨달아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수업에 열심히 들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학생 4)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학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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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면 하였다. 둘째, 제출 시간은 대체적으로 수업 다음 날 오전 8시가 적당하다고 하였으
나 오전 10시나 정오까지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수업 후,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밤에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기억날 수 있는 시간까지 조금 연장했으면 하였
다. 셋째, 작성 간격에 대한 개선사항은 복습과 성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매주 작성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2~3주에 한 번씩 작성하고, 그 결과
를 학우들과 나누며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넷째, 
복습과 성찰의 비중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을 강화하여 점수를 더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습의 비중이 크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의 비중을 줄이고, 성찰의 비중을 늘리면 자신을 돌아보는 
데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수업 시간에 하나의 양식에 복습과 성찰을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부담이 될 정도의 항목은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표 7> 학습성찰일지 개선사항

답변 예시

문항

 만약 그날 수업이 막상 적용할 부분이 없으면 맞아 쓰기 곤란하고 애매할 것 같고 
지워서 쓰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학습 내
용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
운 내용 중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을 좀 자유롭게 써서 수업 내용을 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고 내 것
으로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1)

 저를 평가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룹 평가 질문을 조금 몇 개 줄여도 될 것 같
아요. (학생 1)

 어떤 수업 방법을 사용했는가라는 이런 질문도 사실 수업에 저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용은 이것도 좀 획일화된 대답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학생 3)

 지금은 그냥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유롭게 기술하는 건데 그것을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싶
습니까로 지정의로 나눠서 좀 세분화시키면 그냥 지식적인 내용 그다음에 내가 그
래서 받은 느낌 어려웠다, 힘들었다, 황당하다 등 이런 느낌을 적게 하고, 그 다음
에 행위 행위적인 측면 이렇게 좀 세분화하면 조금 복습을 체계화할 수 있게 활용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 5)

제출 
시간

 이거 진짜 효과를 보려면 오히려 끝나고 쓰게 할 수밖에 없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오늘 밤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음 날 가면 생각도 안 나고 쓰
기도 싫어요. (학생 3)

 차라리 아침까지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냥 빨리 이렇게 해버리고 그때 어
차피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학생 5)

 아침까지 사실 오전 8시면 그냥 자면 못 하고... 그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전날 수
업까지는 이제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딱 낮 12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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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성찰일지 활용방안

기독교교육 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성찰일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역 현장
이나 교수학습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복습으로 하게 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수업 태도나 참여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성경공부나 예배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문항들을 수정하여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자신의 부족한 점은 무엇
인지 등에 대해 작성하는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신
의 수업 태도와 참여도를 성찰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표 8> 학습성찰일지 활용방안

요. (학생 4)
 10시 정도 그 정도까지만 늘려줘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알바를 하고 막 들

어가서 밤에 오밤중에 하기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거죠. (학생 6)

작성 
간격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2~3주에 한 번씩 지난주에 자기가 평가한 거에 대해서 나눠
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정도는 한 번쯤 나눠보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이걸 활
용하고 개선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들어보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학생 
2)

복습과 
성찰 

 성찰일지 하면서 여기 복습 조금 넣고 하는 걸로 한다면 더 효과인 것 같아요. (학
생 2)

 복습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작성하게 하는 거요. 그렇게 하고 점수를 좀 더 
주는 거죠. 성찰일지를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준다면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많은 효과
를 볼 것 같아요. (학생 3)

 복습 항목을 늘리면 애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내용
도 지금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하
기 싫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파일에다 오늘 뭐 배웠는지와 성찰 
이렇게 가면 좋은 거 같아요. (학생 5)

답변 예시

교회교
육 
현장

 만약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경우에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 문항들을 바꿔서 오늘 예배는 무엇을 느꼈고 오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서 느낀 점이든 이렇게 부족한 점이 적었고 난 다음에 뭔가 이거 학습 성찰 일지를 
사람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학생 2)

 어떠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알아가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 저도 한 다음에 뭔가 한 교육과정이 있다 하면은 처음. 중간 끝은 꼭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중간 강의평가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고 중간에 나의 모습은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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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자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성서교수법 수업
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과 효과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경험, 개선사항,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작성
과정 중, 처음에는 과제이고 점수가 부여되니 의무감에 작성하여 부담이 되었지만 점점 복
습과 반성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업 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
다. 수업 방법, 그룹원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수업 내용의 사역 현장에 적용할 점 등의 항
목을 작성할 때, 제출 기간에 대한 압박감, 다른 수업의 과제와 겹칠 때 매주 작성해야 하
는 부담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습과 수업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집중력도 좋아지고, 조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참여자가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며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복습을 통한 학업성취였고, 그 
다음이 자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였다. 교수자가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한 의도는 
매주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역현장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수업 참여에 대해 반성과 평가를 통해 수업 태도의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복습함으로 수업 내용을 자신의 것
으로 만들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성찰의 교육적 효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김지선·김영식, 2015; 송수지, 
2012; 김혜경·김차종, 2016; 이세희·이윤선, 2022).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성찰일지 개선사항은 답하기 어려운 문항의 수정, 중복되는 문
항의 통합 또는 삭제, 제출 기간 연장과 작성 간격, 복습과 성찰의 비중 등이 있었다. 참여
자들은 학습성찰일지는 학습에 효과가 있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문항과 작성 횟수를 
제안하였다. 복습과 성찰이 포함되지만 복습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떤지 다시 점검해보고 끝날 때에는 좀 어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그렇게 하
면 이게 예배든 뭐든 다 적용되는 거지만 내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자세로 임하
고 있는지는 예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세나 예배를 향한 마음이나 
그런 거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예배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3)

교수-
학습과

정

 반성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오늘 어땠는지 수업 태도나 참여도가 어땠는지 생각하
게 이렇게 넣어서 하면 덜 부담스럽고 도움이 학생한테 더 될 것 같아요. 반성하고 
또 오늘 참여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
각하거든요. (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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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성찰일지는 복습을 통한 학업성취도와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수업 태도 개선에 있어서 실천적인 측면에 효과가 나타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와 효과적
인 학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성찰일지는 학습자들에게 
번거롭고 부담이 되는 활동이지만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함으로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후, 
학습자 스스로 복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수업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
다. 스스로 복습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성찰일지 작성 
활동을 교수학습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수업에서는 복습을 위한 질문은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과정(활동, 방법, 예습, 교재 등)을 통해 배웠습니까?’, 
‘오늘 학습에서 잘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학습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업 통해 학습한 것을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사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등 다섯 
문항이었다. 복습 부분 작성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습을 위한 문항을 줄일 것을 제안
한다. 본 연구참여자가 제안하였던 것처럼 지, 정, 의 측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하는 
것도 간단하면서 전인적인 앎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수업 내용과 더불어 수업 과정에 대한 성찰을 거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함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학습자로서 태도는 어떠했고, 수
업 활동에 참여하고 집중한 정도는 어떠했는지 성찰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 자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업의 효과를 일으
키는 요인을 외적인 통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적 통제에 두어 스스로 수업 태도
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성찰일지에서 자신의 수업 과
정에 대한 성찰 질문으로는 ‘오늘 수업에서 자신의 수업 집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집중하게 된 이유, 집중하지 못한 이유, 방해요인, 집중에 도움이 
된 요인 등), ‘오늘 수업에서 자신의 참여도(교수자의 질문에 답변, 그룹 활동, 과제 작성 
등)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참
여하지 못한 이유, 참여 방해요인, 참여 촉진 요인 등)이었다. 또한 자신과 그룹원들의 활동
을 10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항목도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 성찰 과정
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고자 하였
고, 다음 수업 때 반영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룹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
서 그룹원이 여러 명이기에 항목별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제안을 반영하여 그룹
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기보다는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에게 반영해보는 문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다른 그룹원의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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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도전과 자극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다. 학습 과정을 성찰하며 자신
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수업 태도 개선에 동기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학습성찰일지에 수업 
과정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위한 평가 항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학습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
적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학습 활동에 적용한 효과가 있었다.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앎과 삶의 분리가 아닌 일치가 일어나도록 
전공 수업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습성찰일지는 반성과 성찰 과정을 통
해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및 관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위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내용
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학습성찰일지에 수업 내용과 과
정에 대한 성찰 문항과 자신의 행위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문
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이 작성하기 어려워했던 문항 중 하나는 ‘자신이 교수라
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였다. 성서교수법 수업이라 교수
자 입장이 되어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해 본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교수에 의해 수업방식이 정해진 대로 매주 수업이 진행되기에 학습자들은 매주 다른 
수업 내용에 따라 교사라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 억지로 끄집어내어 작성하기 어
려웠다고 하였다. 학습성찰일지는 학습자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항을 설정할 것
을 제안한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관한 질문은 학습성찰일지의 목적과 의도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 내용의 복습과 수업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성찰일지 작성 횟수와 제출 기간에 대한 의견은 교수자가 제시한 대로 매주 
수업 후, 다음 날 오전 8시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복습과 성찰을 위해 작
성하기 때문에 매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문항 수를 조정하고 복습과 성찰을 위한 필수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부담감을 줄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제출 기간은 학기 초에 학
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조정하여 수업 후 일정이 있는 학생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2학기 성서교수법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단일 수업
의 사례만 다룬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향후 다양한 수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적용할 필요
가 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모집단 22명 중 6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구조화된 학습성찰
일지 양식을 제공하여 경험을 분석하고 효과를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 수업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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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하지 말고 다양한 전공 수업에 확대하여 진행하여 기독교교육 전공 수업에 적절한 
학습성찰일지 활동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구조화된 양식과 비구조화된 양식
을 혼합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수업 별로 양식을 다르게 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작성 경
험을 분석하고 효과성을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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