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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Ⅰ

근에 다양   모 들이 개 면  습

자 심  습 모 들이 시 고 있다-

그러나 다양   모   (Lee &Lee, 2005). 

 법들이 개 면 도  과  

상  라가지 못 는 습부진 동들  늘

고 있다 이것  특히 등  장에  랜 . 

간 지속 어 고 있는 과 후 습부진 동 

지도  황  보 도   있다.

 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습부진 동

  에  특별보충 그램  거  

부분 사 주도  명식 보충 업  이루어

지고 있 며 그러  사들  업 식에 변

설계수업이 등학교 과학교과 학습부진아의 학업성취  PCK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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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CK designed instru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for underachievers in science of elementary school. The hypotheses were as 

follows: First, PCK designed science instruction would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Second, PCK designed science instruction would improve academic self- efficacy of the children. The 

subject was 14 students of for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who are underachievers in science class. For 

group composition, self efficacy test and science achievement test were conduct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ach group has 7 participants. A total of 16 sessions were 

conducted for 8 weeks, twice per week, with experimental group were taught PCK designed classes while 

control group were taught teacher-led explanation type class.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in PCK designed class showed more improvement on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teacher-led explanation type class.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in PCK designed class showed more improvement on self efficacy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teacher-led explanation typ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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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고자 는 시도도 거  이루어지지 고 있

다 특히 습부진 들  경우에 업에  자. 

효능감  부분 매우 낮  에 있  

에 가 명식 보충 업  이(Pa & Kim, 2001), 

루어지는 이러  지도들  실  습부진 동

들  극 인 참여  미를 이 어내지 못 

고 있 며 업 취도  향상시키지 못 고 , 

있다. 

그러므  가르 고자 는 과  내용  잘 

고 있 면 도 이러  습자들  인지

인 면과 심리 인 면들  잘 고 여 업

 진행   있는 법이 고  요가 있

며 특히 업에 부진  겪는 생들  업  , 

보다 잘 진행   있는 보다  업 식 

개  요  매우 크다고   있다.   

 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러  요 에 라 에 해 처Shulman(1986)

 었다 그는 를 내용지식. PCK

과 일   지식(Content Knowledge: CK)

 특별  합(Pedagogical Knowledge: PK)

특  내용  해당 생들이 보다 잘 이해, 

  있도   가르 는 법에  사  지

식  보 다 즉 는  를 합  . PCK CK PK

 내용 지식  말 며 업에 있어  , 

 내용 지식이란 사가 생  가르   

생들  상황에 라 잘 이해   있도  해당 

과목  가르 는 법에  지식  말 다. 

는 과 법  PCK (subject matter), (pedagogy), 

 상황 이 결합 어 이루어진다(context)

등 등 즉 는 (Cochran , 1993; De Jong , 2005). PCK

업 목 업 내용 업 략  택 등과 같, , 

 들에 해 업  향과 내용  내해

주는 개 도  같  역  다. 

이후에 이러  에  Shulman(1986) PCK

는 매우 다양 게 개 고 있다(Cochran et 

al., 1993; Loughran et al., 2004; Park & Oliver, 

계 업   요소들  고2008). PCK PCK

여 생들에게 합  습 법  공 고 업

 질  향상시키  여 고 는 업 식  

말 다 라  과  종  습내용  특. 

에 라  구 요소  그에 른 계PCK PCK 

업  매우 다양 게 계   있다 이러  . 

업 계는 습부진  겪는 습자들에게 PCK 

용 며 특히 습자가 어 워 는 내용  구, 

체    있고 그에 라 사가 , 

에  실  처  내리는 데 매우 용  

것   있다Magnusson, Krajcik, Morko, 

1999; De Jong et al., 2005). 

그러나 등  장에  업 계 실PCK 

천  매우 미  실 이며 습부진  겪는 , 

습자들에게 용   있는 계 업에 PCK 

 연구들  거  이루어지지 고 있다. 

사가 과 내용 뿐 니라 과 내용에  

습자  이해를 동시에 고   있는 PCK 

업 계는 특히 등  습부진 동들에게 매

우 요 며 이에   연구들과 효과, 

 실에 용   실천 연구들  시

히 이루어 야  것이다 이러  실천 연구들 . 

에 도 과  과  경우에 습자  개 , 

개   난개  보다 명 게   있

는 습부진  지도는 특히 효과 일  있다.

이에 라 본 연구에 는 등  과  과 

습부진 동들  지도   계 업PCK 

 고 여 과  습부진 동들에게 실  PCK 

계 업  용해 써 과  습부진 동

들  업 취도  업  자 효능감 향상에 미

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며 다 과 같  , 

연구 를 다. 

첫째 계 업  등  과  습부, PCK 

진 동들  업 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째 계 업  등  과  습부, PCK 

진 동들  업  자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이론  배경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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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학습부진 아동의 특성1. 

 능 습과  습  결1) 

인지  면에  과  습부진  주  원인

  습 능  미 과  습 요소에 

 이해  결  들  있다  습 능. 

 일  어느 과  습에 나 요  

는 본 인 습 요소  언어 능 리 능, 

자료 용 능  크게 구분 는데 특히 , 

리 능  부족  습 결손   상  가

 과  습 부진  래  가능 이 높다. 

과  언어가  식임  감 면 리 

능  부족  이 라갈  심해  과  

습 부진  래   있 므  등 과

에  일찍 견 여 해 주는 것이 람직

다 특히 과  습 계가  뚜  . 

이므   습 요소  습득 여부가 후속 

습에 크게 향  미 게 다(Oh, 2012). 

과  탐구 능  에  언   습 

능과는 다른 역  과 과 습에  가

장 본 인 것이며 다른 습에도 향  주는 

것이다 과 과  특  상 탐구능  독립. 

 생각해본다면 이러  능  등 과 에  

익 해 질  있도  지도가 가능 나 그 시 를 

놓 게 면 과  습 부진  경험 게 다

(Suh, 2006).

과 에  태도2) 

습부진 는 계속 는 업 행 과 에  

공과 실 칭찬과 난 경험이 풀이 에 라 , 

자 개  등  면에  손상이   있

고 이  인해 습부진  욱   있다, . 

그러므  습부진  해결  해 는 인지  

면 못지 게  면  조 도 요 다고 

  있다 과  과에   (Chu, 1988). 

요인  생각   있는 것  과 에  태도

 과  태도를 들  있다(Lee & Kim, 1984). 

우 과 에  부 인 태도를 갖는 것  , 

과  업 취도를 낮게 는 요인이  에 

없 며 과 에  미 과  습 과 에 , , 

해 이를 해결   있  거라고 느끼는 자 효능

감 그리고 과  자재를 다루는데 있어  자, 

신감과 달 도도 과  습에 요  향  

미 다  과  태도에 속 는 극 계속. , 

용 생명  존 솔직 객, , , , , , 

동 개  등에  부 인 태도를 , , 

갖는 것도 과  업 취도를 낮게 다 습부. 

진  습에  미  심 습에  , 

자신감 습에  불 습에  과  집, , 

착  등과 이 있는 자 효능감이 회복   

있도  도움  다면  면  손상과 

습부진  인지  면  가 동시에 해결  

 있다(Park, 1986).

과 에  자 효능감  결3) 

일 인 습부진 동들  특  자 효능

감이 주 낮다는 것이다 자 효능감  자 존. 

감과는 달리 어떤 특  역에  자  능

에  신  말 다 이(Park & Kim, 2001). 

러  자 효능감  생  업 취에 큰 향  

미 다 특히 동  업에  자 효능감  . 

습에  동  에 매우 요  향  미

다 그러므  (Kim, 2004; Bong &  Clark, 1999). 

과  과에  자 효능감이 낮 면 과 에 

 능 에 계없이 자신  능 에  신  

에 과  과 업 취도가 낮 질  있다. 

이것  다양  행연구들에 도 지고 있

는데 생들  자 효능감  업 취도  높, 

 상 이 있 며 등(Jung, 2009; Jung, 2005), 

  시 부    거쳐  6 1

지 종단  자료를 분  결과에 도 3

자 효능감  업 취  매우   갖

는 것  인 었다 특히 업(Chung, 2002). 

취효능감과 자 조 습 능감 자 조  동, 

효능감 등이 업 과 높   계에 있는 

것  나타났다. 

에 면 에  자 효능감Ju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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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  생일  업 취도가 높 는데 이러

 경향  과목에  능 이 높  집단이

나 간 집단  낮  집단 모 에  동일 게 

나타났다    연구에. Bandura Adams(1977)

도 자 효능감이 높  생일  업 취효

능감이 높고 나 가  높  업 취효능감  , 

생  업 포부  높여  결과  업

이 높 진다고 다 이러  연구 결과들  . 

업 취도를 결 는 데 있어 자 효능감이 매

우 요함  나타낸다. 

  

과학 설계 수업 2. PCK 

는 과 법PCK (subject matter), (pedagogy), 

  상황 이 결합 어 이루어진다(context)

즉 (Cochran et al., 1993; De Jong et al., 2005). 

는 업 목 업 내용 업 략  택 PCK , , 

등과 같  들에 해 업  향과 내용  

내해주는 개 도  같  역  다. 

 를 에  개  지Shulman(1987) PCK 7

식 들  나  범주  상 고 그것, 

들  과내용 지식 일   지식 과  , , 

지식 습자 지식  맥락 상황 지식, , ( ) , 

목   가지에  지식들  분 다. 

그리고 습자를 이해시킬  있도  내용  

고 식 는 법 추 실 명, , , , 

시범  등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람직. 

 업  해 는 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 난개 개  등  여 업 에 , , 

과내용   법  고 조직 는 

지식이  요 다고 보 다 이러   . PCK

내용  종합 여 과  과Bang(2009) Lim(2003)

 입장에  과 과 구 요소를 래 PCK 

과 같이 다[Fig. 1] .    

PCK for science instruction activity

directivity of science instruction 
activity

knowledge about science 
curriculum

knowledge about students' 
understanding about science

knowledge about science 
instruction strategy

knowledge about science 
evaluation

- specific science curriculum
- science objects and goals

- requiring conditions of   
 learning 
- difficulty areas that
  students suffer

- unique strategies for
  science
- specific instruction 

strategies according to  
science 
theme(representation, 
activity)

- dimensions of science
  needing evaluation
- science learning
  evaluation methods

[Fig. 1] PCK composing factor of science subject 

 그림에  보듯이 과  에  지향

어떤  에  과,  가르   목

과 목 에  사  지식과 신  말 다. 

이러  지식과 신   결  이 

어 내 는 역  다 과  주 에  생. 

들  이해에  지식  특  과  개  습

에 요구 는 습에  지식과 생들이 

어 움  느끼는 분야에  지식이다 특히 . 

습 어 움에  지식  생들이 과  습

  어 움  느끼는 과 개 이나 주 에 

 지식과 생들  지식이나 개 에  

사들  지식이다 과  업 략에  지식. 

 생들이 특별  과  개 이나 능 등  이

해 는데 도움  주는 사  특별   략

이다 그리고 과 에  평가에  지식과 신. 

  어느  단원에  엇  어떻게 평가  것

인가에  것이다 이것  습 는 부분에 . 

 지식 과 인 소양에  평가 외에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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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이나 구 등에  지식  포함 다.

연구 방법. Ⅲ

연구 상 1. 

본 연구  상  등  에 재  인 4

과 과 습부진 생 명이다 연구 상  14 . 

  에 실시   과 과 과 습 4

진단평가에 해 과 역  취도가 미만70%

인 생  고  생들   , 

집  통 여 명  실험집단 다른 명  7 , 7

집단  구 다 연구 상 동들  과. 

 과 업 취도  만  업  자(100 )

효능감  만  래  같다(100 ) .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name sex
academic 

achievement of 
science subject

academic 
self-efficacy name sex

academic 
achievement of 
science subject

academic 
self-efficacy

student1 female 65 67 student8 female 52 62

student2 male 69 47 student9 male 65 69

student3 female 62 77 student10 male 66 56

student4 female 56 54 student11 female 62 32

student5 female 67 50 student12 male 58 73

student6 male 45 57 student13 female 55 73

student7 female 58 77 student14 female 68 67

mean 60.29 58.43 mean 60.86 54.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 children

연구 도구2. 

과  과 습 진단평가1) 

등 에  매  에 실시 며 청에

 시 는 과  과 습 부진 생 별자료  

용 는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 는  과. 3

  역에  항이 출 는 용 과20 4

습 진단평가 시험지를 사용 다.  

업  자 효능감 검사2) 

연실  업  자 효능감 검사를 사(2009)

용 다 이 검사는 동시작능  항. (5 ), 

동지속능  항 동 행능  (6 ), (5

항 경험 극복능  항  가지 ), (4 ) 4

역 항  구 어 있다 이 검사는 , 20 . 

식  척도  구 어 있 며 본 연구  Likert 5 , 

참여자를 상  여 얻  신뢰도 계 는 

동시작능   동지속능   .89, .92, 

동 행능   경험 극복능   91, .88

 각각 나타났다.

과 과 업 취 사후 진단 3) 

연구자가 재직 는   담임 사가 4

여 공동 출  간 평가 항  20

항  구 었다.

연구 차3. 

본 연구에 는 계 업  용 는 집PCK 

단  실험집단 사주도  명식 업  , 

는 집단  집단  계 다 구체  . 

실험 차는 래  같다.

자 효능감 사 검사 실시1) 

자 효능감 검사를 실험집단  집단  

상  실시 다 검사 소요 시간  분이며. 30 , 

본 연구자가 진행 다.

계 업  구 과 실행 2) PCK 

본 연구에  용  계 업  PCK Bang(2009)

과  과  과  구 요소에 Lim(2003)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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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 었 며 각 요소별 주요 내용들  , 

 지식  참고 여 래  Shulman(1987)

같이 구 다.

첫째 과  과  내용 는 등, 

   과  과목에  습내용4 1

 추출 다 그리고 과  습부진 동  특. 

인  능과  습 결  보  

해  본 연구에  계  업 내용   습 

요소를 추출 여 보 다.

째 습자  과  이해에  지식  해, 

는 생들  습내용에  개 난개  , 

 개  과 과 단원별 진단 습 자료를 ․

용 여 고 그것  업 에  

법  고 조직 게 여 동 개인별  

업에 용 다.

째 과  업 략에  지식 는 , 

동들이 이해   있도  업 내용  고 

식 는 법   내용에  시, 

추 조 논증 등  법  사용 여 , , , 

업이 계 었다. 

째 실험집단 동들  자 효능감  , 

고 여 각 동들이 업 과 에  과 에 , 

 업  자 효능감  향상시키   법

업   과 에  과  업에  , 

인 장  해소   있도  사  감

 도  심리  고 각 단계, 

별 공 경험  자주 게 고 동  습 행, 

동에 여 지속 인 언어  득  통해 자

효능감  향상시키고자 다. 

다 째 과 에  미 태도 등  러주  , , 

여 등  에 맞는 다양  습 자료

 동들  용 다.

계  업  타당  이 분야  가인 

 인 사 과 장 사 인 사 에 여 1 ( ) 1 ( )

검토 었 며 업  과 후에 주간 진행 었, 8

며 주당 회 회당 분   차시  구, 2 ( 40 ) 16

어 실시 었다 실험집단  집단  연구자. 

가  월부  월에 걸쳐  주 동  주 2012 3 4 8 2

회  각각  회 에 걸쳐 회 당 분  진행16 40

다 그리고 실험집단에는 본 연구에  고. 

 계 업  고 집단에는 실험PCK , 

집단과 같  과  일상  행  사주

도  명식 업  실시 다. 

과  업 취도  업  자 효능감 사3) 

후검사 

주간  실험 종료 후 실험집단과 집단 모8

에게 사  검사  동일   업  자

효능감 사후 검사를 실시 다 그리고 과  . 

업 취도 사후 평가는 연구자가 재직 는  

 담임 사가 여 공동 출  간4

평가 결과를 용 다. 

자료 처리4. 

각 연구 를 검증  여 공변량분

를 실시 다 자료처리는 (ANCOVA) . SPSS 18.0 

그램  사용 다. 

연구 결과. Ⅳ

설계 수업이 과학교과 학습부진아의 1. PCK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계 업이 과 과 습부진 동  PCK 

업 취도에 미 는 효과를 검증 에  래 

과 같이 과 과 습 진단<Table 2>, <Table 3>

평가  사   사후  평균  편차를 

산출 다. 

group N
pre-test

Mean SD

experimental 
group

7 60.29 8.20

comparative 
group

7 60.86 6.01

total 14 60.57 6.9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scores of science subject 

learning diagnost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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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
post-test

mean SD

experimental 
group 7 83.57 4.76

comparative group 7 69.29 6.73

total 14 76.43 9.29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ost-test

scores of science subject learning 

diagnostic evaluation

 에  보는  같이 실험집단  사후검

사 평균 가 사 검사 평균 에 해 

 증가 었고 집단  경우 사후검사 23.28 , 

평균 가 사 검사 평균 에 해  8.43

증가 여 실험집단  평균  증가에 해 낮

 것  나타났다 이러   변 가  .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결과는 

래  같다<Table 4> .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pre-test score(covariance) 56.462 1 56.462 1.771 .210

group 730.284 1 730.284 22.907 .001**

error 350.681 11 31.880

total 82900.000 14

corrected total 1121.429 13
 * P<.05, ** P<.01, *** P<.001

<Table 4> Group differences between post-test scores of science subject learning

 에  보듯이 계 업이 과 과 PCK 

습부진 동  업 취도에 미 는 효과는  

집단간  차이가 있    있다(p<.01). 

라  계 업이 과 과 습부진 동PCK 

 업 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    있다.

설계 수업이 과학교과 학습부진아의 2. PCK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계 업이 과 과 습부진 동  자PCK 

효능감에 미 는 효과를 검증  여  

집단  자 효능감 사  평균과 편차

를 산출 며 그 결과는 래  , <Table 5>

같다  계 업  실시  후  업. PCK 

 자 효능감 사후  평균과 편차는 

래 과 같다<Table 6> . 

areas group N
pre-test

Mean SD

activity initiation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15.86 4.34

comparative group 7 16.29 5.94

total 14 16.07 4.50

activity continuation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20.43 5.03

comparative group 7 21.43 7.04

total 14 20.93 5.90

activity performance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15.43 4.72

comparative group 7 17.86 5.27

total 14 16.64 4.97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scores on self-efficacy of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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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집단 N
post-test

increase/decrease
Mean SD

activity initiation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22.29 2.99 6.43 

comparative group 7 15.71 6.29 -0.57 

total 14 19.00 5.83 2.93 

activity 

continuation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26.57 3.65 6.14 

comparative group 7 18.43 5.77 -3.00 

total 14 22.50 6.27 1.57 

activity 

performance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21.57 2.51 6.14 

comparative group 7 15.00 5.39 -2.86 

total 14 18.29 5.28 1.64

hatred experience 

overcome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16.71 2.56 4.29 

comparative group 7 12.00 3.46 -1.29 

total 14 14.36 3.82 1.50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ost-test scores on self-efficacy of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

실험집단  사후검사 평균 가 사 검사 평

균 에 해 동시작능  역 6.43 , 

동지속능  역 동 행능  6.14 , 

역 경험극복능  역 6.14 , 4.29

 증가 었 나 집단  경우 사후검사 평, 

균 가 사 검사 평균 에 해 각 역별

 히  감소  것  볼  있다 이러  . 

 변 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해 공변량 분  실시  결과는 

래 과 같다<Table 7> ~ <Table 10> .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pre-test(covariance) 41.392 1 41.392 1.825 .204

group 157.955 1 157.955 6.965 .023*

error 249.465 11 22.679

total 5496.000 14

corrected total 442.000 13

 * P<.05, ** P<.01, *** P<.001

<Table 7> Between group differences of post-test scores on activity initiation ability expectancy of 

self-efficacy

hatred experience 

overcome ability 

expectancy

experimental group 7 12.43 2.82

comparative group 7 13.29 5.35

total 14 12.8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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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pre-test(covariance) 88.114 1 88.114 5.066 .046*

group 256.003 1 256.003 14.719 .003**

error 191.314 11 17.392

total 7599.000 14

corrected total 511.500 13

 * P<.05, ** P<.01, *** P<.001

<Table 8> Between group differences of post-test scores on activity continuation ability expectancy of 

self-efficacy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pre-test(covariance) 103.392 1 103.392 10.499 .008**

group 209.384 1 209.384 21.263 .001**

error 108.322 11 9.847

total 5044.000 14

corrected total 362.857 13

 * P<.05, ** P<.01, *** P<.001

<Table 9> Between group differences of post-test scores on activity performance ability expectancy of 

self-efficacy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pre-test(covariance) 51.134 1 51.134 9.329 .011*

group 90.982 1 90.982 16.599 .002**

error 60.294 11 5.481

total 3075.000 14

corrected total 189.214 13

표 < 10> Between group differences of post-test scores on  of  hatred experience overcome ability 

expectancy of self-efficacy

 에  보듯이 계 업이 과 과 PCK 

습 부진 동들  업  자 효능감   

역 동시작능 역 동지속능( : p<.05, 

역 동 행능  역 : p<.01, : 

경험 극복능  역 모 에p<.01, :p<.01)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   

 있다 즉 본 연구에  고  과  업이 과. 

과 습 부진 동들  자 효능감  향상시

킬  있는 효과가 있  주고 있다. 

논의  결론. Ⅴ

본 연구에  고  계 업이 과PCK 

과 습부진 동  업 취  자 효능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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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효과를 미 는지 연구  결과는 첫째, PCK 

계 업이 과 과 습부진 동  업 취

도에  변 를 가 다 즉 사주도  . , 

명식 업   집단 생들에 여 

계 업  통해 과 과 습  지도PCK 

 실험집단 생들  업 취도가  높게 향

상 었다. 

사주도  명식 업  단  내용 

달에  맞추어 생 개개인  능 과 

차를 고  업이 이루어지지 는 면, PCK 

계 업  과 과 습부진 생  차를 

고 여 개   개 난개  상 고 , 

진단 여 그에 맞는 법  습 효과를 

높이어 업 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과. 

과 습부진 동  상   본 연구  

계 업이 과 과 습 부진 동  PCK 

업 취도 향상에 미  효과가 있었 며 이, 

것   업 계는 업 내용과  동PCK

이 효과  연계 고 생들  효과 인 사, 

고 과 과 습  과 에  었  이

라고 보며 이러  결과는  연구결, Kwak(2007)

과  일 다  연구에 도 . Kwak(2008) PCK 

업 계는 생 심  상 작용  통  견

 회를 주고 개개인  능 과  고  , 

계 업  생들  업 취도를 향상시PCK 

키는데 효과 인 것  나타나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해 다.

째 계 업  과 과 습부진, PCK 

동  자 효능감에  변 를 가 다 즉 . 

사주도  명식 업   집단 생들

에 여 계 업  통해 과 과 습PCK 

 지도  실험집단 생들이 업 취도  마

찬가지  습 동 시작 능 습 동 지속 능, 

습 동 행 능 에    습에 , 

 경험 극복 능 에   등  자

효능감이  높게 향상 었다 자 효능감이 개. 

  있는  가지  원천  가장 강 고 

효과 인 법  복 는 공  경험이다. 

계 업  매 번  마다 실험집단  PCK 

동들  본시 습 평가에  공경험  

복  느끼고 간 업 취도 평가에  , 

 공식  공경험  함 써 이것  자 효능

감 향상  이어 다 면 집단 생들  . , 

복 인 공경험  지 못 다 보니 습에 

미  심  잃고 히  자 효능감 가 

다소 낮 짐  보 다 그리고 본 연구에 는 . 

공경험 외에도 자 효능감  시키는데 쉽게 

사용   있는 언어  득  통 여 동들  

자 효능감  향상시킬 가 있었다고 본다 즉 . 

상 인 언어  득이 닌 실  취  능

에 해 보를 공 는 사실 인 드 과 어

움  극복 도  격  이 동들  자 효

능감  향상시  것  보인다. 

이러  연구결과는 자 효능감과 업 취도  

계에  행연구  결과  일 다. 

 연구에  자 습효능감이 높  Bandura(1977)

생일  업 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 며, 

등   시 부    거쳐 6 1

 지 종단  자료를 분  3

 연구에 도 자 효능감  업Chung(2002)

취  매우   갖는 것  나타났다. 

 연구에 도 과 과 습부진Jung(2009)

동들  업 취도는 자 효능감 향상에 향  

미 다는 결과가 나 다. 

과 과 습부진 동   계 업PCK 

 습부진 동  업 취  자 효능감 향상

에 인 향  미 다는 본 연구  결과에 

추어 볼 과 과 업에  과 과 습, 

부진 동  미 습 능  등  고 여 , , 

구조  계 업  공 면 습에 PCK , 

 공경험  지속  증가시키고 습에 

 언어  득  계속 공 게  것이 과

과 습부진 동  업 취도  자 효능감  

향상시키는 데 효과 이었다는 것    있다. 

본 연구  결과  논 에 른 결  다 과 같

다 첫째 과 과 습부진 동  습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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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고  계 업  실, PCK 

시 다면 과 과 습부진 동  과  업, 

취도를 향상시킬  있  것이다 째 과. , 

과 업  실시  본 연구에  고  , PCK 

계 업  통해 과 습부진 동들  자 효

능감  높일  있  것이다.

이러  결  탕  여 후속 연구를 

 몇 가지 언  면 다 과 같다 첫째. , PCK 

계 업  습자  구 이나 규모에 라 

습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있다 그러므  다. 

양  식  집단구  통 여 그리고  많  , 

습자들  상  는 후속연구가 보다 요

다고 본다 째 이 연구에 는 습과목  과. , 

 여 계 업  실시PCK 

나 계 업  특  고 해 볼  차후 , PCK 

다양  과목  특  고 여 본 연구에  고

 업 계를 실시해 볼 요가 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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