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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Shulman, 
1987)에 따르면 수업 전문성은 교사가 수업전문가로서 역할을 잘 수

행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특히 수업 전문성의 범위는 교수 활동 전반

에 걸친 일반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에서 점차 교수내용지식과 일반 

교수지식, 주변 상황에 대한 지식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Son, 
2005). 특히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PCK)은 

각 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별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PCK는 수업 경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교사

의 교수 활동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베이스와 역동적 사고 등이 

종합적으로 체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교사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PCK 개발은 교사의 반성적 실천과 접한 관련이 있다. 반성은 

교사의 사고와 행동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 

업무의 특성을 잘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

므로 반성적 실천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활동과 접한 

관련이 있고, 교사의 전문적 지식은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chon, 1987). 특히 교수 활동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실천은 고도의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교사교육만으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준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Korthagen, 2001). 그러

므로 교사는 반성적 실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교수 

이론까지 반성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있어서 교수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경력 교사들의 지식이 신임 

교사들에 비해 더 전문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다는 연구(Carter, 1990)
를 토대로 볼 때 경력 교사의 멘토링은 신임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과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적 실천 능력 함양에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한 수석교사제 

등의 효과가 교육 현장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ho & Kim, 2010; Kim, 2009). 이는 멘토링 등 교사들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경험학습이론(Kolb, 1984; Kolb & Lewis, 

1986)을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다. 경험학습이론에서 경험은 학습의 

자극이면서 능동적 참여를 구축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경험을 통한 

멘토링 참여 경험이 과학교사의 일반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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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학습의 특성은 멘토와 멘티 간 상호작용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사 멘토링과 접한 관련이 있다. 
교사 멘토링이 교사들의 수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들(Cunningham, 2005; Lord, 2008; Martin & Ttueax, 
1997; Odell & Ferraw, 1992; Park et al., 2011)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사 협력 활동과 그 과정에서 경험의 공유는 교사의 교수효능

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Choi & Kim, 2012; 
Kwakman, 2003; Park et al., 2015; Seo, 2012).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사 멘토링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Kwak et al., 2009), 교단 적응 멘토링, 교과 수업 멘토링, 
수업 공개와 요청 장학, 모범 수업 시연 등이 실시되고 있다. 교단 

적응 멘토링은 주로 초임교사의 교단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고, 교과 수업 멘토링은 교과별 수업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Kwak, 2011). 수업장학지원은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

는 것으로 수업 공개 자료를 대상으로 장학 요원이 파견되어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모범 수업 시연은 수업 

전문성을 갖춘 경력 교사의 수업 시연을 통해 수업 기술을 보급하는 

형태이다. 멘토링 등의 교사협력활동을 통한 교사 전문성 향상을 도

모하는 과정에서 교수효능감은 중요한 매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15). 또한 교사 전문성과 교수효능감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Kang & Huh, 2016; Shim, 2017)을 토대로 볼 때 저경

력 과학교사들의 교수효능감을 조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

한 멘토링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을 실시하고 교수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교사 전문성 

차원에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도입된 자아효능감은 일반적으로 개인 

효능감(personal self-efficacy)와 결과 기대감(outcome expectancy)의 

두 차원으로 분류된다. 자아효능감의 개념을 교수 활동에 적용한 것

이 교수 효능감이다. 교수 효능감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교수에 대한 개인 효능감과 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성된다. 교수 효능감은 실제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경력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교수 효능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교수 효능감은 맥락에 따라 매우 다면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교수효능감과 특정 교과에 대한 교수 효능감은 다를 수 있다. 
즉 일반교수효능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과학교수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멘토링을 통해 과학교사들의 교

수 효능감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

해 멘토링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초임 과학교사 지원을 위해 멘토링 체제를 도입한 연구(Kwak, 

2010)에서는 멘토링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접근한 바 있다. 
또한 초임 과학교사들이 전공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는 연구(Jeon et al., 2009)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

나 선행 연구(Kwak, 2010; Seol, 2012)에서는 주로 수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멘토링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활동 전반

에 걸친 멘토링의 결과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학교사

교육에서의 멘토링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Nam et al., 2012)와 멘

토링 과정에서의 멘토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Choi et a., 2014) 등은 

멘토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 적용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초임교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초임교사의 기준을 

교직 경력 3년 이하(Park, 2009)로 보거나 4년 이하(Lee & Na, 2006), 
또는 5년 이하(Claycomb & Hawley, 2000)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선행 연구(Park & Eun, 2011)에서는 저경력 교사를 경력 교사와 대비

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교직 경력 2년 이내의 초임교사를 포함하여 

초임교사로서의 생존 단계를 벗어난 교사들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멘토링 대상을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과학교사로 한정하였고, 
이를 저경력 과학교사로 지칭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경력 과

학교사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멘토링 참여 경험이 저경력 

과학교사들의 일반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멘토링 참여자

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을 위해 멘토 교사의 자격 요건으로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

의 학력 소지자, 과학교사 중 수업연구발표대회 입상 경력 소지자 

등 교실수업 개선 관련 우수교사, 과학동아리 및 각종 체험활동 지도

교사로 과학교사 연수 등에 강사 경력을 가진 교사 등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멘티 교사들은 교사 임용 3년 이하의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각 팀의 구성은 멘토와 멘티 교사들의 학교 소재지, 학교급이 다양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멘토와 

멘티 교사들이 대면 멘토링을 하기 위한 시간 조정의 편의성을 고려

하여 학교 소재지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 교사 팀을 구성하였다.
교사 임용 3년 이하의 저경력 과학교사 중 24명이 이 멘토링에 

참여하였고, 멘토 교사는 9명이 선정되었다. 각 멘토 교사들은 2∼3명
의 멘티 교사들과 팀을 구성하였다. 멘티교사들의 성별과 재직 학교

급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Middle school High school Sum
Male 6 6 12

Female 7 5 12
Sum 13 11 24

Table 1. Subject

2.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이 연구에서 실시된 저경력 과학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연수 프로그램은 집합 연수와 팀별 개별 멘토링으로 구성되

었다.
2016년 4월 초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멘토링 이론과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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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학 전공 교수의 강연 등으로 구성된 집합연수가 실시되었다. 
각 팀별 실제적인 멘토링을 강화하기 위해 집합연수는 최소한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11월까지 과학 실험 수업 지도 역량 강화, 과학 

동아리 지도 활동 상담, 교수 학습 자료 제작, 과학 관련 연구기관 

견학 등 각 팀별로 자체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졌다. 팀별 멘토링은 

8회 이상 진행되었는데, 일정한 멘토링 형식을 정하지 않고 멘토와 

멘티 교사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동 내용을 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로 MBL사용법, STEAM 수업 참관, 과학과 관련 문서 작성법, 실험실 

관리, 체험학습 운영, 과학전람회 지도 방안 등 과학 교과 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팀별로 멘토링 활동으로 

선정하였다. 팀별 멘토링에 추가하여 여름 방학 기간인 8월에는 멘토 

멘티 교사들이 전문성 함양 테마연수에 참여하였다. 이 테마연수는 

2박3일간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STEAM 선도학교 방문, 과학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2월에는 멘토링에 대한 멘토 멘티 

교사의 의견 교환과 인식 조사, 개선 방안 논의 등의 자리가 마련되었

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3. 검사도구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멘티 교사들의 일반교수효능감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Lim, 2007)에서 개발한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일반교수 개인 효능감 8문항과 일반교수 결과 기대감 6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모두 5점 Likert 척도 문항이다. 과학교수효능감 검사는 Riggs 
& Enochs(1990)이 개발한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는데, 이 

검사지는 5점 Likert 척도인 과학교수 자기효능감 13문항과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멘토링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 멘티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

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4월부터 11월까지의 팀별 멘토링이 

종료된 후 12월 초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

교사는 24명이지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모두 응답한 멘티교사는 

23명이었다. 그러므로 일반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에 대한 통

계 분석은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 각각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멘토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또한 멘토링 종료 후 멘토링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멘티 교사들

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3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

다. 각 문항은 구체적인 멘토링 활동 내용, 멘토링 과정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활동 또는 사례, 멘토링에 대한 인식을 자유롭게 기술토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일반교수효능감 분석 결과

사전 겸사에서 멘티 교사들의 일반교수효능감은 평균 3.3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반교수효능감 중 개인 효능감은 평균 3.39점
이었고, 결과 기대감은 3.32점으로 개인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Lim, 2007)에서는 일반교수효능

감 평균이 3.41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교수

효능감 사전 사후검사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와 문항별 대응표본 t-tset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개인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 각 문항에 대한 멘티 교사

들의 응답 반응 분포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문항별 응답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 문항 중에서도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멘티 교사들이 동의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교수효능감은 특정 과목의 맥락없이 자신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고 일반 교수 

Process Main contents

2016. 4

◦ Group training
◦ Mentoring orientation
◦ The understanding of mentoring theory and method
◦ Pretest on general teaching efficacy and science teaching efficacy

2016. 4∼
2016. 8

◦ Team own workshops and team mentoring
 - Strengthening the teaching capacity of science experiment classes
 - Counseling activities for science club activities
 - Science teaching-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activity
 - Visiting science-related research institutes

2016. 8
 

◦ Theme training for teachers’ PCK development
 - Strengthening the teaching capacity of science culture activities 
 - Learning on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 Understanding student active participation classes
◦ Mentor - Mentee - Advisor professor Council

2016. 8∼2016. 11
◦ Team own workshops and team mentoring
 - Strengthening the teaching capacity of science club activities
 - Development of scientific evaluation items 
 - Mentor - mentee class attendance

2016. 12
◦ Group training
◦ Posttest on general teaching efficacy and science teaching efficacy
◦ Survey on mentees’ perception of mentoring
◦ Discussing improvements for mentoring operation in future

Table 2. The summary of mentoring program



Kang

954

결과 기대감은 교사가 잘 가르치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

다는 믿음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멘티 교사들은 일반교수효능감 

사전검사에서 개인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이 평균 3점 이상을 나타냈

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교수 자기 효능감 검사 중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가장 다루기 힘든 학생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생이 새로

운 개념을 빨리 이해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 개념을 가르치는 데 필요

한 과정이나 단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다면, 나는 가장 지도하기 어렵거나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 학습 등의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멘티 교사들의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수업 시간 중에 한 학생이 떠들고 산만할 경우, 나는 그 

학생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 
‘어떤 학생이 학업 과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학생에게 맞는 과제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No Contents Test Very 
disagree

Dis-
agree Neutral Agree Very

agree
Averag

e SD p

1 The degree of student learning is basically related to the 
student’s home environment

pre 2(8.6) 3(13.0) 3(13.0) 13(56.5) 2(8.6) 2.57 .1.121
.553

post 1(4.3) 2(8.6) 2(8.6) 10(43.5) 8(34.7) 2.04 .1.107

2 Students who are poorly disciplined at home will not 
accept any instruction or order at school as well

pre 4(17.4) 3(13.0) 4(17.4) 11(47.8) 1(4.3) 2.91 1.240
.039*

post 0(0) 4(17.4) 4(17.4) 9(39.1) 6(26.0) 2.29 1.053

3 The effect that teachers have on students is very limited 
compared to the students’ home environment

pre 1(4.3) 13(56.5) 3(13.0) 5(21.7) 1(4.3) 3.52 .947
.001**

post 3(13.0) 10(43.4) 3(13.0) 4(17.4) 3(13.0) 3.30 1.294

4 Teacher’s enthusiasm for the student is related to the 
parent’s interest to children

pre 3(13.0) 8(34.8) 3(13.0) 6(26.1) 3(13.0) 3.09 1.311
.000***

post 2(863) 7(30.4) 3(13.0) 7(30.4) 4(17.4) 2.91 1.379

5
Because the students are highly influenced by the home 
environment, the actual impact of the teacher is 
insignificant

pre 6(26.1) 11(47.8) 4(17.4) 2(8.6) 0(0) 3.91 .900
.000***

post 7(30.4) 11(47.8) 4(17.4) 1(4.3) 0(0) 4.09 .793

6
Considering all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student’s 
performance, the impact of the teacher on it will not be 
great

pre 6(26.1) 13(56.5) 2(8.6) 2(8.6) 0(0) 3.91 .949
.000***

post 6(26.1) 12(52.1) 4(17.4) 1(4.3) 0(0) 4.04 .767

* p<.05, **<.01, *** p<.001

Table 4.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and paired sample t-test on general teaching outcome expectancy pre/post test    
frequency(%)

No Contents Test Very 
disagree

Dis-
agree Neutral Agree Very

agree
Aver
age SD p

1 If a student’s grades are better than usual, it is because I 
have found a better way to teach the student

pre 0(0) 6(26.1) 6(26.1) 9(39.1 2(8.6) 3.30 .974
.000***

post 0(0) 4(17.3) 2(8.6) 15(65.2) 2(8.6) 3.65 .885

2 If I try hard, I will be able to lead the most difficult students.
pre 0(0) 4(17.4) 2(8.6) 10(43.5) 7(30.4) 3.87 1.058

.000***

post 0(0) 2(8.6) 4(17.3) 9(39.1) 7(30.4) 3.96 .928

3 If my students’ grades have improved, it is because I have 
found a more effective teaching method

pre 0(0) 2(8.6) 8(34.8) 12(52.2) 1(4.3) 3.52 .760
.000***

post 0(0) 2(8.6) 5(21.7) 13(56.5) 3(13.0) 3.78 .796

4
If a student quickly understands a new concept, it is because 
I know the process or steps that are necessary to teach the 
concept

pre 1(4.3) 1(4.3) 4(17.4) 15(65.2) 2(8.6) 3.70 .876
.000***

post 0(0) 0(0) 3(13.0) 15(65.2) 5(21.7) 4.09 .596

5
If a student does not remember what he or she has learned 
all the time, I know how to make that student better remember 
the next time

pre 0(0) 3(13.0) 10(43.5) 8(34.8) 2(8.6) 3.39 .839
.000***

post 0(0) 3(13.0) 8(34.7) 10(43.4) 2(8.6) 3.47 .846

6 If a student is distracted during class, I know how to get 
the student into the class normally

pre 2(8.6) 8(34.8) 9(39.1) 3(13.0) 1(4.3) 2.87 1.013
.000***

post 2(8.6) 5(21.7) 8(34.7) 7(30.4) 1(4.3) 3.00 1.044

7
If a student has difficulty with an academic assignment, I 
can accurately determine what level of the assignment is 
appropriate for that student

pre 2(8.6) 8(34.7) 8(34.7) 5(21.7) 0(0) 2.70 .926
.000***

post 0(0) 6(26.0) 8(34.7) 8(34.7) 1(4.3) 3.26 .864

8 If I work hard, I will be able to lead students who are most 
difficult to teach or are not interested in learning.

pre 0(0) 2(8.6) 5(21.7) 12(52.2) 4(17.4) 3.78 .850
.000***

post 0(0) 3(12.5) 5(21.7) 14(60.8) 1(4.3) 3.61 .783
*** p<.001

Table 3.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and paired sample t-test on general teaching personal efficacy pre/posttes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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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업 

관리와 학생 이해 등의 측면에서 멘티 교사들의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교수효능감 사후 검사 결과 일반교수효능감은 평균 3.39점으

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인 개인 교수 효능감은 평균 3.60점, 결과 기대

감은 3.10점이었다. 일반 교수 개인 효능감 사후 검사 분석 결과 ‘어떤 

학생의 성적이 평상시보다 향상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 학생을 가

르치기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학생이 새로

운 개념을 빨리 이해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 개념을 가르치는 데 필요

한 과정이나 단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다면, 나는 가장 다루기 힘든 학생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수업 시간 중에 한 학생이 떠들고 산만할 경우, 나는 그 

학생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 
‘어떤 학생이 학업 과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학생에게 맞는 과제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는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멘티 교사들이 교과 내용을 교수하는 범위 안에서의 효

능감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수업 관리나 학생 이해 등의 면에서는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사후 검사에서 멘티 교사들의 일반 교수 결과 기대감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그 중에서 교사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가정 

환경에 비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

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멘티 교사들

이 자신들의 교수 활동의 결과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수 결과 기대감은 학생들이 교과 학습

을 잘하게 되는 이유가 교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신념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 결과 기대감이 높다는 것은 멘티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촉진을 위해 교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교수효능감 중 개인교

수효능감은 대부분의 문항 평균이 사후 검사에서 높아졌으나 교수 

결과 기대감은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 

연구(Tosun, 2000)에서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증가

할수록 교수 결과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멘토링을 통해 저경력 과학교사 참여 활동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교수 결과 기대감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수 결과 기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배경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교수효능감은 사전 검사 평균 3.36점, 사후 검사 평균 3.36점

으로 변화가 없었다. 일반교수효능감은 특정 맥락과 관계없이 교수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교수효능감 검사 

결과가 과학 교과 교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역량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멘티 교사들의 일반교수효능감과 

일반 교수 개인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

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t-test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대응표본 t-test 분석 결과 일반교수효능감은 사전 사후 

검사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효능감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개인 효능감 영역에서 사후검사 

결과가 높아진 것은 이 연구에서의 멘토링이 과학 수업 전문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지도, 배움의 공동체 

지도 등 교수 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후검사에서 개인 효능감은 높아진 반면 교수 결과 기대

감이 낮아진 것은 그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학습 결과에 교사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교사의 

교수 활동에서 매우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멘토링 

참여 경험 중 어떤 요인들이 멘티 교사들의 교수 결과 기대감을 약화

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개방형 

설문에 나타난 멘티 교사들의 응답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멘티로서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멘토에게 어떻게 어떤 

부분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선배 과학교사와 동료 교사를 만나는 

건 좋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멘티교사 J)

멘토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실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

적이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 멘토 수업을 참관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수업의 부족한 면들이 

생각나 내 수업을 보여주기가 싫다고 생각했다. (멘티교사 K)

위의 응답 들은 멘티 교사 자신이 현재 교수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멘티 교사들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달리 교수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멘토링을 실

시할 때에는 멘토와 멘티 교사간 상호작용의 내용과 수준,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st average SD average standard error t df sig

general teaching efficacy
pre 3.36 .107

.18498 -.005 22 .996
post 3.36 .882

personal efficacy
pre 3.39 .818

.03186 -6.653 22 .000***
post 3.60 .787

outcome expectancy
pre 3.32 .818

.37345 .563 22 .579
post 3.11 .991

*** p<.001

Table 5. The result of paired sample t-test between general teaching efficacy pretest and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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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교수효능감 분석 결과

사전검사에서 저경력 과학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을 분석한 결

과 평균 3.02점으로 일반교수효능감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멘티 교사들이 과학교수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Akerson 
& Flanagan, 2000; Young & Kellogg, 1993)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선행 연구(Koh, Choi & Kang, 2007)에서는 현직 교사

의 과학교수효능감 평균이 3.3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수 자기 효능감은 평균 2.86점이었고,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

은 평균 3.17점으로 나타나 일반교수효능감보다 낮게 나타났다.  ‘나
는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알아내고자 한다’
는 문항에 대해 95.7%의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멘티 

교사들이 과학교수학습 전략과 방법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를 간접적

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멘티 교사들이 효과적인 과학교

수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에 ‘나는 과학실험을 지도, 감독하는데 매우 유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교사들이 많아 실험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교수효능감 사후 검사 결과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은 

평균 3.08점으로 사전 검사보다 증가하였다. 사후 검사에서 과학교수 

개인 효능감은 평균 3.11점, 결과 기대감은 평균 3.04점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수효능감은 사전 검사 평균 3.02점, 사후 검사 평균 3.08점으로 

사후검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나는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알아내고자 한다’, ‘나는 학생들이 과학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적절하

게 대답해 줄 자신이 있다’, ‘나는 과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질문하

는 것을 반기고 격려한다’ 등의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나는 과학실험을 지도 감독하는데 매우 유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나는 종종 과학을 비효과적으로 가르친다는 생각이 든다’ 등
의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은 멘토링이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 개인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결과는 멘티 교사들이 과학교수 방법, 수업 중 상호

작용 등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No Contents Test Very 
disagree

Dis-
agree Neutral Agree Very

agree Average SD p

1 I want to constantly find out better ways to teach science
pre 0(0) 0(0) 1(4.3) 18(78.3) 4(17.4) 4.13 .458

.005**

post 0(0) 0(0) 1(4.3) 11(47.8) 11(47.8) 4.43 .590

2 I do not seem to be able to teach science classes well, 
no matter how hard I try

pre 2(8.6) 9(39.1) 9(39.1) 3(13.0) 0(0) 2.65 .884
.247

post 2(8.6) 12(52.1) 8(34.7) 1(4.3) 0(0) 2.30 .703

3 I know the essential steps to effectively teach science 
concepts

pre 0(0) 7(30.4) 12(52.2) 4(17.4) 0(0) 3.13 .694
.000***

post 0(0) 3(13.0) 10(43.4) 9(39.1) 1(4.3) 2.65 .775

4  do not seem to be very competent in guiding and 
supervising scientific experiments.

pre 0(0) 4(17.4) 4(17.4) 12(52.2) 3(13.0) 2.39 .941
.000***

post 0(0) 7(30.4) 6(26.0) 10(43.4) 0(0) 2.89 .869

5  I often think that I teach science inefficiently.
pre 0(0) 3(13.0) 7(30.4) 12(52.2) 1(4.3) 2.52 .790

.001**

post 2(8.6) 5(21.7) 6(26.0) 9(39.1) 1(4.3) 2.91 1.083

6 I think I understand enough scientific concepts to teach 
secondary school science effectively

pre 1(4.3) 5(21.7) 9(39.1) 8(34.8) 0(0) 2.95 .878
.737

post 1(4.3) 5(21.7) 6(26.0) 10(43.4) 1(4.3) 2.82 1.029

7 I have difficulty explaining to students why they should 
do science experiment activities

pre 4(17.4) 12(52.2) 5(21.7) 2(8.6) 0(0) 3.78 .850
.978

post 3(13.0) 14(60.8) 5(21.7) 0(0) 1(4.3) 3.78 .851

8 I am confident that students will respond appropriately 
when asking questions about science

pre 2(8.6) 3(13.0) 7(30.4) 9(39.1) 2(8.6) 2.73 1.096
.002**

post 0(0) 4(17.4) 6(26.0) 10(43.4) 3(13.0) 2.39 .988

9 As a science teacher I am concerned that I have the 
ability to teach students

pre 0(0) 3(13.0) 6(26.1) 10(43.5) 4(17.4) 3.39 .782
.038*

post 2(8.6) 8(34.8) 7(30.4) 3(13.0) 3(13.0) 2.61 1.117

10
I am reluctant to objectively evaluate my scientific 
teaching abilities from outside experts (principals, 
supervisors, etc.)

pre 1(4.3) 8(34.8) 5(21.7) 7(30.4) 2(8.6) 2.95 1.106
.539

post 4(17.4) 7(30.4) 1(4.3) 7(30.4) 4(17.4) 3.04 1.491

11
When student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cience, I sometimes feel embarrassed how I can help 
them understand better

pre 3(13.0) 3(13.0) 5(21.7) 12(52.2) 0(0) 3.13 1.0099
.016*

post 2(8.6) 7(30.4) 6(26.1) 8(34.8) 0(0) 2.82 1.028

12 I welcome and encourage students to ask questions when 
teaching science

pre 0(0) 1(4.3) 3(13.0) 9(39.1) 10(43.5) 4.21 .850
.945

post 0(0) 1(4.3) 4(17.4) 8(34.8) 10(43.5) 4.22 .902

13 I do not know what to do to get students interested in 
science.

pre 0(0) 6(26.1) 12(52.2) 4(17.4) 1(4.3) 3.00 .797
.097

post 2(8.6) 12(52.2) 6(26.0) 3(13.5) 0(0) 3.57 .843
* p<.05, **<.01, *** p<.001

Table 6.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and paired sample t-test on science teaching personal efficacy pre/post tes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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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향상된 것은 교사가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

을 알아내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부족하고 부적절한 과학

지식은 교사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극복될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 

과학수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부모들의 반응은 

교사의 적절한 과학교수 때문일 것이다’ 등의 문항에 긍정 응답 비율

이 매우 높아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알아내고자 

한다’,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향상된 것은 교사가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알아내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과학 수업 

참여는 과학 수업에 대한교사의 교수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등의 문항에서 사후검사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멘토링을 통해 멘

토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사후검사에서 멘티 교사들의 과학

교수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감에 대한 빈도 분석과 문항별 대응표본 

t-test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각각 제시하였다.

과학교수효능감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멘티 교사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대응표본 t-test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교사 집단 평균이 여교사 집단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

른 분석 결과 중학교 교사 평균이 고등학교 교사 평균보다 모든 영역

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 

집단의 과학교수 자기 효능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 및 개인 효능감, 결

과 기대감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멘티 교사들의 과

학교수효능감은 사전 평균 3.02점에서 사후 평균 3.08점으로 높아졌

다. 또한 과학교수 개인 효능감은 사전 검사 평균 2.86점에서 사후 

검사 평균 3.11점으로 높아졌고, 대응표본 t-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

로 나타났다.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은 사전 평균 3.17점에서 사후 

평균 3.04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Ramey-Gassert, 
Shroyer & Staver, 1996)에 따르면 교수 결과 기대감은 학교 환경, 

No Contents Test Very 
disagree

Dis-
agree Neutral Agree Very

agree
Averag

e SD p

1 It is because teachers have made special efforts that 
students are actively engaged in science lessons

pre 0(0) 2(8.6) 5(21.7) 10(43.5) 6(26.1) 3.87 .919
.714

post 0(0) 3(13.0) 4(17.4) 10(43.5) 6(26.1) 3.78 1.042

2
The improvement in students’ scientific performance is 
due to the teacher finding and using mo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pre 0(0) 3(13.0) 7(30.4) 11(47.8) 2(8.6) 3.52 .845
.011*

post 0(0) 2(8.6) 5(21.7) 13(56.5) 3(13.0) 3.78 .795

3 The reason why students receive very low scientific 
grades is because they can not teach effectively

pre 1(4.3) 6(26.1) 6(26.1) 7(30.4) 3(13.0) 3.22 1.126
.000***

post 3(13.0) 9(39.1) 8(34.8) 3(13.0) 0(0) 2.43 .895

4
Students’ inadequate and inappropriate scientific 
knowledge can be overcome by the teacher’s good 
teaching

pre 0(0) 1(4.3) 7(30.4) 10(43.5) 5(21.7) 2.17 .834
.426

post 0(0) 0(0) 5(21.7) 15(65.2) 3(13.0) 2.09 .596

5 The low scientific achievement of some students can 
not be attributed to teachers in general

pre 0(0) 5(21.7) 5(21.7) 12(52.2) 1(4.3) 3.39 .891
.411

post 0(0) 3(13.0) 4(17.4) 12(52.2) 4(17.4) 3.69 .973

6

The reason why students with low interest and 
achievement in science show improved in science class 
is generally due to the special guidance and care of the 
teacher

pre 0(0) 2(8.6) 3(13.0) 17(73.9) 1(4.3) 3.73 .688
.714

post 0(0) 3(13.0) 5(21.7) 10(43.5) 5(21.7) 3.78 .951

7
Teachers increase their efforts to teach science but it 
do not make any significant changes to some students 
with low levels of scientific interest and achievement

pre 2(8.6) 11(47.8) 6(26.1) 4(17.4) 0(0) 3.47 .897
.313

post 1(4.3) 9(39.1) 6(26.1) 3(13.0) 4(17.4) 3.04 1.223

8 Students’ interests and achievements in science are 
generally responsible for teachers

pre 0(0) 4(17.4) 5(21.7) 12(52.2) 2(8.6) 2.47 .897
.575

post 0(0) 3(13.0) 6(26.1) 13(56.5) 1(4.3) 2.52 .790

9 Students’ asctive participation in science class is directly 
related to teacher’s ability to teach science

pre 0(0) 1(4.3) 3(13.0) 15(65.2) 4(17.4) 3.96 .705
.043*

post 0(0) 1(4.3) 1(4.3) 15(65.2) 6(26.1) 4.13 .694

10
Parents’ reaction that children are interested and 
interested in school science class is due to the teacher’s 
appropriate science teaching

pre 0(0) 2(8.6) 5(21.7) 13(56.5) 3(13.0) 3.73 .810
.328

post 0(0) 3(13.0) 2(8.6) 15(65.2) 3(13.0) 3.83 .834

11 Even if the teacher effectively teaches, it does not affect 
students who are not interested in science classes at all

pre 3(13.0) 10(43.5) 6(26.1) 4(17.4) 0(0) 3.52 .947
.293

post 2(8.6) 8(34.7) 5(21.7) 5(21.7) 3(13.0) 3.04 1.223

12 Even if a teacher has good ability to teach science, some 
students do not get help to learn science

pre 1(4.3) 6(26.1) 6(26.1) 10(43.5) 0(0) 2.91 .949
.460

post 2(8.6) 3(13.0) 5(21.7) 11(47.8) 2(8.6) 2.61 1.117
* p<.05, **<.01, *** p<.001

Table 7.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and paired sample t-test on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pre/post tes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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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변인 등 외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멘토링에서 이루

어진 활동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해 멘티 교사들의 교수 결과 

기대감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교수효능감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사전 사후 검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후 검사 결과가 크게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선행 

연구(Nam et al., 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멘토와 멘티 교사간 

협력적 관계 설정의 부족이 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적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져 멘티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 교사인 멘토로부터 저경력 교사인 멘티

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양방향적 관계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멘토링 연수가 교수 활동에 국한하여 진행되지 않고 현직 

교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영역과 상황에 대한 멘토링으로 확대 운영되

었기 때문에 과학교수 개인 효능감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방형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멘티 교사들은 멘토링을 통해 멘토로부

터 과학 수업 지도 뿐만 아니라 실험 수업 진행, 실제 실험 연습, 
과학 동아리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멘티 교사들은 멘토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응답 사례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연수 기간이 길고 멘토링 횟수가 많아지면서 수업 시간 조정 문제나 

출장을 자꾸 내야 해서 오히려 학교에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과목 선생님에게 시간 조정 때문에 양해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멘티교사 Q)

멘토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내용도 도움이 되었지만 나랑 같은 처지인 

멘티 교사들과의 만남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을 다른 

교사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듯 했다. (멘티교사 M)

멘토 선생님이 초임 때부터 20년 넘게 모은 자료와 활동 내용들을 보여

주셨다. 고맙게 잘 쓰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나한테는 너무 많은(어려운?) 

것들이라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멘티교사 S)

위에 제시된 응답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멘티 교사들은 

멘토링 내용 자체 보다 참여 과정에서의 시간 투입 등 외부적 문제들

로 인해 멘토링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토 교사들의 

방대한 자료 제공이 오히려 과학 교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Seol,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저경력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멘토링이 일반교수

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저경

력 과학교사 멘토링은 J도에서 현직 임용 경력 3년 이하의 과학교사 

24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

행되었다. 일반교수효능감 사전 사후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과학교수효능

감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에서 실시된 멘토링이 저경력 과학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 영역에서 여교사 평균이 남교사 평균 보다 높

게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 평균이 고등학교 교사 평균보다 모든 영역

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지식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Kwak, 

2011) 수업 등 실제적인 경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 멘토링은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과학교사인 경우 실험

수업 실시에 따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 착형 

멘토링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Nam et al., 
2012)에서도 현직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기반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멘토 

교사와 멘티 교사간 장기적인 워크샵과 수업 참관 등을 통한 멘토링

이 이루어졌으므로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실시된 교사 멘토링은 

멘토 교사와 멘티 교사가 자율적으로 멘토링의 내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과학교수 활동에 대한 조언, 실험 수업 지도 및 과학실 관리, 
과학 동아리 활동 지도, 문서 처리 등의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멘토링이 이루어졌다. 이는 저경력 과학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

움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교수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문항별 

대응표본 t-test 결과 과학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 기대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후검사

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 교수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토대로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 교사간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을 

설계할 때 멘토링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test average SD average standard error t df sig

science teaching efficacy
pre 3.02 .148

.03314 -7.468 22 .000***
post 3.08 .127

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
pre 2.86 .030

.09699 1.382 22 .181
post 3.11 .409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pre 3.17 .066
.04666 -1.216 22 .237

post 3.04 .231
*** p<.001

Table 8. The result of paired sample t-test between science teaching efficacy pretest and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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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학교사 멘토링

과 관련해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이 교사 연수의 한 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교과별 교사 전문성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멘토 교사 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티 교사들에게는 일종의 성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직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연수가 필요한 영역을 조사

하여 교사 멘토링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

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교사 경력 주기별 멘토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는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저경력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

하였다. 그러나 저경력 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라는 문

제에서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과학교사들이 교육현

장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겪는 현실충격(Veenman, 1984)으로부터 벗

어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지, 수업 방식 등에서 성숙되는 단계는 

언제인지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용 경력별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직접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멘토 활동을 제공하는 경력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멘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선행 연구(Choi et al., 
2014)에 따르면 멘토링 과정에서 일부 멘토 교사들은 전문성 부족이

나 멘티와의 정서적 관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멘토링 과정은 멘티 교사들만이 아니라 멘토 교사들에게도 반성

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멘토링에 대한 멘토 교사들의 인식 등

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멘토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안에 멘

토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멘티 교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의 경우 멘토 자신의 수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또는 멘티 교사의 수준과 맞지 않는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멘토 교사에 대한 사전 교육 시간을 마련해 멘토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멘토와 멘티 교사간 협력적 상호작용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체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경력 교사들이 진행

하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등은 저경력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멘토와 멘티 간 양방향적 의사소통 

구조를 포함한 교사 멘토링 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저경력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멘토링이 과학교사

의 일반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한 것이다. 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은 J도에서 현직 임용 경력 3년 

이하의 과학교사 24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반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 검사는 

선행 연구들에서 개발한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과학교

수효능감 사전 검사 결과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교수 

자기 효능감은 평균 2.86점이었고,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은 평균 3.17
점으로 나타나 결과 기대감이 더 높았다. 과학교수 결과 기대감 영역

에서 여교사 평균이 남교사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 

평균이 고등학교 교사 평균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후 검사 결과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

효능감은 평균 3.08점으로 사전 검사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사후 검사

에서 과학교수 개인 효능감은 평균 3.11점, 결과 기대감은 평균 3.04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멘토링 연수가 멘티 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

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멘토링, 과학교사, 일반교수효능감, 과학교수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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