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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교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교사

의 학습은 교육 실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조사하고 조정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적 신념

과 가치는 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넓게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교사 성장을 위해 미시적인 실천 행위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어 왔지만 그것의 토대가 되는 교사의

가치와 신념,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사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적합한 연구 방법이 셀프스터디이다. 셀프스터디(self-study)1)는 본질적으로

교사로서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과정이다. 셀프스터디는 교사의 실천이 아니라 실천의 주체로서

교사에 주목한다. 셀프스터디의 핵심은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셀프스터디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자신을 형성해가기’, ‘자신을 재구조화하기’ 에 매우 유용하다(Samaras, Hick & Berger, 2004:

26). 그래서 셀프 연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신념과 실천 목표를 재구조화하며 실제 상

황에서의 자신들을 문제화한다(Samaras & Freese, 2006, 유정애․오수학 역, 2012: 45). 다시 말해 셀프스터

디는 반성과 기계적 행위나 기술 습득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셀프스터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과 교사교육에서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셀프스터디

1. 셀프스터디의 개념

셀프스터디(self-study)는 조합어이다. Samaras는 셀프스터디는 자기(self2))와 연구(study)의 조합어로서 체

1) 국내에 소개된 셀프스터디에 대한 연구는 김진희(2011), 이혁규․심영택․김남수․이현명(2012)의 논문과 유정애․오수학

(2012)번역서가 있다. self-study를 김진희는 ‘self-study’ 원어 그대로, 이혁규 외는 ‘자기 연구’로 유정애․오수학은 ‘셀프 

연구’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self-study를 ‘셀프스터디’로 사용하고자 한다. 

2) Denzin은 자아(self)의 개념을 전기(또는 자서전)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1994: 31-32).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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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비판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그 맥락성을 탐구하는 것(2002: 22)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셀프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셀프스터디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교사 자신에 의해 수행

되는 내부자적 연구’, ‘교사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 연구대상으로서 self  :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셀프스터디는 한 개인에 대한 연구로, 개인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 양식 아이디어

등을 담고 있다(Hamilton & Pinnegar, 1998b: 236). 셀프스터디에서 교사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검토가 가능한 텍스트로 이것은 수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다. 자신의 텍스트(self-text)를 읽음으

로써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찾고 있을 것이다(Samaras & Freese, 2006, 유정애․오수학 역,

2012: 23). 이처럼 자신의 텍스트를 읽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왜 이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성별, 문화,

사회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나. 연구주체로서 self : 교사 자신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셀프스터디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self-initiated)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이다(Berry, 2008: 21). 셀프스터디에

서 연구 주체는 교사이며 연구는 교사의 내부적 동기에 의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내부자적 관점에 의해

수행되는 질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사들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

로 인해 셀프스터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다. 연구목적으로서 self : 교사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탐구

셀프스터디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가(who we are)'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what we do)?'를 탐구한

다(Crowe & Dinkelman, 2010: 3)는 측면에서 교사 정체성에 대한 탐구이다. 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실

제, 이에 영향을 미친 배경, 경험 및 문화에 대해 탐구한다. 교사들은 셀프스터디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그

들은 자신들이 교사로서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셀프스터디에서 교사의 실행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셀프스터디는 ‘스스로 자신을 가르친다.’는 가치 속에서 교사의 신념과 행위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

서 ‘교사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문제는 외적인 실천과 실행의 변화가 아니라 교사의 동기, 교사가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와 긴장과 같은 내적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음으로 스터디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스터디라는 용어는 ‘반성적 가르침’과 ‘참여적 연구’라는 의

학적(phenomenological)자아는 개인의 생각, 이미지, 사고가 특정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임을 뜻한다. 이 때 자아(self)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사고와 경험을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으로 항상 개인에 앞서 상황을 보다 중요시한다. 현상학적 

자아는 다른 자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자아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면 경험과 상호작용적인 관계 

속에 있다. 언어학적(linguistic)적 자아는 의미를 가진 말과 내면적 대화로 구성된 언어적, 정서적, 상징적 과정이다. 그것

은 개인적, 생애적, 정서적 의미로서 인칭대명사(I, Me)를 느끼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담론으로서 나는 내가 말할 수 있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상정한다. 육체적 자아(Material)는 특별한 순간의 자기를 의미한다. 자아는 삶 속의 상

호작용 관계에 의해서 상품화되어진다. 언어적, 사회학적, 생애적 형태에서 육체적 자아는 변형되어진다. 자서전, 전기와 

같은 자아에 대해 쓰여 지거나 도식화된 정보는 자아를 지우거나 재배치한다. 자아는 오직 가치를 둔 세계 안에 존재하게 

된다. 자아의 표현은 단지 차이를 통해서 성립되어진다. 이데올로기적 주체로서 자아는 특정한 시간과 그룹으로 정의되는 

보다 넓은 문화적․역사적 의미에 의해 규정이 된다. 욕망으로서 자아는 욕구는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자기 인식의 모델이다. 

그것은 부족함과 결핍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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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 반성적 가르침과 참여적 연구로서 스터디 

연구방법으로 셀프스터디에서 스터디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과 관련성을 가진다. 반성적 가르침(reflective

teaching)과 참여적 연구(practitioner research)이다(Crowe & Dinkelman, 2010: 6). 셀프스터디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초기에는 비판적 반성, 실행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였다는 점에서 셀프스터디는 그 계보를 잇는

연구이면서 그것과 차별화된 다른 유형의 연구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성적인 가르침은 셀프스터디

의 한 유형이지만 그 역은 항상 진실이 아니다(Crowe & Dinkelman, 2010: 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셀프

스터디는 기존의 교사교육 방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교사의 실천에 대한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연구이다.

셀프스터디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가 유용하다. 셀프스터디

는 실행 연구와 비교해서 주요 차이점을 가지는데 실행연구는 교육 실천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셀프스터디는 자신의 교육 실천을 움직이는 가치들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교육 실

체를 조사하는 연구자의 공헌을 강조(Hamilton & Pinnegar, 1998a: 1)한다. 즉, 셀프스터디는 자신들의 신

념과 실천 목표를 재구조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자신들을 문제화하여 교사가 가진 신념과 목

표를 재구조화하면서 티칭과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사의 가치와 신념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성적 연구와 유사하나 반성적 연구보다 체계적․

시스템적으로 신념과 목표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컨대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추상적인 반면

셀프스터디는 그 과정을 과정별, 단계별로 명료화하고 있다. 또한 셀프스터디는 단순히 반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구과정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교사 내면에 접근한다. 이는 다른 연구 방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실천의 맥락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Laboskey(2004)는 셀프스터디를 자기 내부에서 시작하여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며 향상된 목적과 상호작

용을 전제로 한 연구로 정의하였다(Berry, 2008: 21).

셀프스터디는 교사의 내적성장(가치, 신념, 정체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

루어지는 반성적․참여적 연구 방법으로 가치와 신념, 그것의 실행과의 상호관계에 주목한 개념이다. 셀프

스터디는 교사의 변화와 성장은 실천과 실행의 문제에 국한하기보다 그것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치, 신념,

정체성의 내적인 문제로 치환함으로 연구의 대상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천과 실행에 대한 연구에서 교

사의 가치, 신념, 정체성을 형성하는 삶과 경험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의 주체는 교사 자신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2. 셀프스터디의 특징

셀프스터디는 셀프라는 용어로 인해 개인적인 연구로 인식3)되기 싶다. 셀프스터디는 개인적, 사적인 의

3) 일반적으로 셀프스터디는 용어상의 특징으로 인해 셀프스터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개념이 존재한다(Samaras, 2011: 

12). ①셀프스터디는 다른 개인에 대한 탐구다. ② 셀프스터디는 오직 당신에 관한 연구다. ③ 셀프스터디는 혼자 수행하는 

연구다. ④ 셀프스터디는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다. ⑤ 셀프스터디는 개인적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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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더불어, 관계적, 공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 모순적 개념이다.

셀프스터디는 개인이 연구의 초점이 됨을 의미한다. 셀프스터디는 우리가 누구이며 전문가로서 어떤 사

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존중한다. 셀프스터디는 자신의 연구를 타인에게 공개함에 따라 그들

자신의 교육 실천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셀프 연구자들은 외부자의 해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존재 틀을 점검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Samaras & Freese, 2006, 유정애 ․

오수학 역, 2012: 67). 셀프스터디는 개인적이 것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이것들이 문서화

될 때 이 개인적인 딜레마들은 공적인 것으로 변환된다. 셀프스터디는 사적인 것을 문서화함으로 공적인

논의의 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셀프스터디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실체 속에서 발견한

지식들이 자신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이는 셀프스터디가 타자와의 상

호작용 속에서 더불어 실행되는 것으로 self와 critical-friends의 조화를 통해서 가르침의 향상을 도모한다.

셀프스터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Samaras, 2011: 72-73).

  가. 셀프스터디는 개인 맥락적 탐구이다.

셀프스터디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교사들은 그들의 교실 가운데

서, 연구 주제를 시작할 수 있다.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긴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의 기회이다.

셀프스터디는 교사에게 살아있는 실천, 그것이 모순인지 아닌지, 교사가 말하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 실제를 설명하는 것은 개인 이론을 만드는데 있

어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실천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셀프스터디는 비판적 협력적 탐구이다. 

셀프스터디는 개인적이고 협력적이다. 그것은 타인과의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며 아는

과정으로 그것은 개인적인 이해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호작용이다. 비판적 동료는 용기를 주고 반성

적 질문을 하며 통합적인 사고를 얻기 위한 확산적 관점(divergent views)을 제시함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

에 적합한 수준과 교수의 정당성을 가지도록 돕는다.

다. 셀프스터디는 향상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셀프스터디의 목적은 ‘배움’에 대한 향상이다. 교사들은 가르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로서 가르

치는 일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며, 교육과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하고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끼쳐 교

육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셀프스터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에 대한 결과를 배울 수 있다. 교사로서 가르침에 대한 배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진보이자 연구이다.

라. 셀프스터디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연구 과정이다. 

셀프스터디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나선적 서술의 요구, 자료의 재검토, 연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

구성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연구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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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프스터디의 종류

셀프스터디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연구 방법에 따라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Samaras, 2011: 89). 연구 방법은 연구 문제, 연구 쟁점, 연구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가. 발달 포트폴리오 셀프스터디(Developmental Portfolio Self-Study)

이 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가르치는 일을 분석하고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문서화 하

는 과정이다.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 성장을 저장하고, 분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트폴

리오는 반성적 저널, 수업 프로젝트, 발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며 과정을 통해서 교수학습에

대한 사고를 재구조화한다(Samaras, 2011: 89).

 나. 생애사 셀프스터디(Personal History Self-Study) 

교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교육 관련 생애사는 개인적 학습 경험들이 어

떻게 전문적 실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르치는 일에 대

한 사고와 수업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괄적이고, 맥락적 경험들을 포함한다. 이것의 초점은 개인의 사적

경험들이 개인의 전문적 실천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이 방법은 교사의 학습 경험에서 비

판적인 사건과 중요한 순간,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문화의 역할에 대한 내러티브로 구성된다. 교사의 내

러티브는 교사의 배경, 문화, 학습 경험이 교수와 학생 학습에 주는 관계를 드러낸다(Samaras, 2011: 96).

 다. 살아있는 교육 이론 셀프스터디(Living Educational theory Self-Study)

교사의 신념과 실천, 실천의 이론화에 관심이 있다면 살아있는 교육 이론은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 방법

은 교사의 신념과 가치가 수업에서 실천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교사인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와 같은 탐구과정을 포함한다(Samaras, 2011: 98).

라. 집단 셀프스터디(Collective Self-Study)

셀프스터디는 개인적 또는 공동 셀프스터디를 통해서 학교 팀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 중요한 이슈를

서로 의논하여 정한 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지성(collective wisdom)과

관련이 있다(Samaras, 2011: 99).

마. 예술 기반 셀프스터디(Arts-Based Self-Study) 

이 방법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반성, 비판적 분석, 대화를 활용한다. 예술기

반 셀프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광범위한 예술 유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티칭 연

구에 대해 타인과 의사소통한다. 시각적/이미지기반 예술을 주로 활용하는데 초상화, 포퍼먼스, 사진, 비디

오 다큐, 예술적 총체, 멀티미디어 표상, 필름, 그림, 만화, 습작, 사인, 사이버그래픽, 다이어그램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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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어느 한 개인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표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Samaras, 2011: 100).

바. 기억 작업 셀프스터디(Memory Work Self-Study)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과 삶의 사건 중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는 방법을 밝힌다.

기업 작업은 비판적, 반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서전적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교사들의 과거

를 의미 있게 만들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만들어 준다(Samaras, 2011: 103).

Ⅲ. 교사전문성과 셀프스터디

1. 사회과 교사전문성과 교사정체성

교사전문성은 수업과 학생지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지식기반 전문성’과 학교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과 관련된 ‘능력기반 전문성’, 그리고 교직수행과 관련된 적성과 인성, 교직관과 소

명의식, 태도 등 교직소양과 자질에 관련된 ‘신념기반 전문성’으로 구분한다(조동섭, 2005: 401). 교직은 여

타 직종과 달리 가르치는 일에 대한 태도, 자긍심, 신념 등이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

는 데어서 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사회과 교육은 민주 시민의 양성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사회과학의 성과를 이용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교과라는 점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회과

학적 지식과 더불어 가치와 태도 형성이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사회과 교육이 ‘가치’와 관련

된다는 것은 사회과를 ‘누가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가치와 신념은 정체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룬다. 정체성의 다차원적 모델에서 가치와 신념이 중심

에 있으며 다른 차원들(행동, 제도적․문화적․사회적) 기대, 미래의 자기)가 수렴된다(유은정, 2009: 19).

이와 동일한 맥락에 가치 중심 교사 교육(value-based teacher education)이 있다. 이 관점에서 교사의 개인

적인 신념과 정체성 발달은 교사 실천의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

로 교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 발달이다. 예비 교사들은 교육에 대

한 자신의 관점을 발달시키고, 가르침에서 가치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Lunenberg,

Korthagen & Willemse, 2007: 167).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교사-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훌륭한 교사는 단순

히 좋은 교사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되기와 교수를 그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 정체성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유은정, 2009: 17).

이것은 사회과 교사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과와 관련된 지식, 능력을 갖추는 일인 동시에 태도, 가치

와 신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교사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교수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 형성하기

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체성 형성은 계속적인 자기이해를 통해 지속적인 숙고와 사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한 정체성 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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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정체성과 셀프스터디 

교사정체성 형성은 교사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는 '교사의 신념과 가치가 무엇인가? 교사의

실천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사의 실천 이면에 존재하는 배경(경험, 삶)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셀프스터디는 교사 자신에 대한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셀프스터디는 교사를 텍스트화하여 자신의 텍스

트를 읽음으로써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찾도록 한다(Samaras & Freese, 2006, 유정애․오수학 역,

2012: 23). 이는 체계적으로 비판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그 맥락성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교육 실천의 주체인

교사의 맥락성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동일한 의미에서 Crowe와 Dinkelman(2012: 5)은 셀프

스터디는 가르침의 복잡함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과 교사로서 그들을 이해하여 과정을 통해서 가르침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셀프스터디는 교사자신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

자신에 대한 읽기는 자신의 실천, 신념, 가치와 그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자신을 이해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체성은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문화 속에서 발달한

다고 보았다(이만갑, 2004: 77). 교사정체성은 주체의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타자와의 상호 작용을 사회적으

로 형성된다.

셀프스터디는 대인 관계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협력적이다. 셀프스터디의 과정은 공개되고 비판적 동료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장되고 체계화된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은 교사로서 가치와 신념을 재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연구 과정은 협력적인 연구 결과를 만드는

동시에 상호작용적 관계 속에서 교사의 가치와 신념, 정체성을 형성하게 도와준다. 따라서 셀프스터디는 자

신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Ⅳ. 초등 사회과 교사 전문성 발달에서 셀프스터디의 활용 

본 장은 셀프스터디 연구 방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교사 정체성 형성을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 것이다.

1. 나의 성장 기록하기

나의 성장 기록하기는 발달적 셀프스터디의 한 형태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전문성 성장을 목표로

동료와 함께 자신의 수업을 실제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자신의 실천을 재구조화하는

활동으로 ‘나의 성장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개인적 및 전문성 목표는 무엇인가?’와 문제

를 탐구한다.

Korthagen & Kessels(1999)는 반성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핵심반성을 제시하였다. 핵심반성은 수업실천 이

면에 존재하는 교사의 신념과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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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계는 교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문제는 교사들의 이상과 실제 현실에서의 경험과의

갈등과 모순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의 제한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상적인 상

황은 교사가 성취하거나 창조하기 원하는 것이고 제한적인 것은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고 제한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핵심적인 자질(강

점)을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 때 교사로서 핵심적인 자질은 사고(명확성, 창조성, 객관성), 느낌(열린

마음, 감성, 배려, 동정심), 목표(용기, 책임, 진취적 기상)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Williams &

Power, 2010: 118). 네 번째 단계는 핵심적인 자질을 현실화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한다.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단계 질문들

단계 1

1.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2.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3. 내가 시도하려고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나?

단계 2

4.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무엇을 했는가?/무엇을 생각했는가?/무엇을 느꼈는가?

-학생들은 무엇을 원했는가?/무엇을 했는가?/무엇을 생각했는가?/무엇을 느꼈는가?

단계 3

5.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6. 학교와 맥락적 영향력은 무엇인가?

7. 그것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8. 문제는 무엇인가(또는 긍정적인 측면은)?

단계 4

9. 나는 어떤 대안을 발견했는가?(결과)

10. 각각의 활동이 가지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11. 다음에 내가 다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표 1> 수업 분석을 위한 질문(Korthagen & Kessels, 1999: 14)

발달적 셀프스터디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정기간동안 동료와 함께 전문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일종의 공동탐구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 자신의 수업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초점을 정하라.

- 초점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라(예: 저널, 수업 비디오, 수업 사진, 방문노트, 학생 면담, 수업 노트 등)

- 자료를 수집하고 날짜를 기입하라.

- 자료를 읽고 분석하라.(저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변화된 부분, 딜레마, 가장 중요한 발견, 교사로서 자

신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등)

- 자신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해 동료에게 설명하라.

2. 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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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는 개인 생애사 셀프스터디의 한 형태이다 개인의 이야기는 개인적 학습 경험들이 전문적 실

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교사의 삶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과 수업 실천과

의 관계성을 탐색함으로 교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교사 개인적인

경험과 그것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 개인 경험에 대한 회상이 현재 학습에 주는 도움에 대해 탐구하는 것

이 목적이다. 생애사 셀프 연구 방법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이다. 삶에 대한 경험은 내러티브적 성격을

지닌다.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경험들을 선택하여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낸다. 내러티브는 유창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노력하지 말고 정직하게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이야기는 생애사 관련 연구 방

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제 내용

결정적인 사건들

(Critical Events).

결정적인 작은 사건, 상징적인 에피소드. (1) 무엇이 일어났는가? (2)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3) 누가 관련되는가? (4)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5) 당신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인가? (6) 이러한 사건들이 당신의 교사의 삶의 이야기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또한 개인으로서 교사로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

하는가? (현재와 미래)

∙Peak Experience :가장 절정의 경험.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것. 경험 후 겪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의 순간과 에피소드(일련의 사건들

∙Nadir-Experience : 중요한 경험에 대조적인 지점. 부정적인 경험들.

∙Turning Point : 터닝 포인트. 자신을 변화로 이끈 사건

∙Important Childhood Scene : 어린 시절 사회과에 대한 경험들(긍정, 부정)

∙Important Adolescent Scene : 중․고등학생 시절 사회과에 대한 경험들

∙Important Adult Scene : 대학 이후 시절 사회과에 대한 경험들

∙One Other Important Scene

<표 39> 생애 인터뷰 질문 예시(McAdams, 1993: 251-252)

나의 이야기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 과거의 학습경험에 대해 떠 올려보자. (학습하기 어려웠던 교육 경험, 교과 수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 그 외 다양한 학습 경험)

- 그 경험을 내러티브로 작성해 보자.

- 학습과 관련된 환경,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마치 그 곳으로 돌아간 것처럼 기술해 보자.

-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느낀 점을 적어보자. 분위기, 감정 등을 기록하라.

- 동료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라.

- 내러티브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실천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토의하라.

- 동료와 함께 무엇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토의하고 관찰하라.

- 내러티브와 관련된 주제를 희극, 그림 등으로 정리하여 동료에게 제시하라.



184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4년 연차학술대회

3. 자화상과 나의 수업 읽기 

자화상과 나의 수업 읽기는 예술기반 셀프스터디의 방법이다. 그리는 것은 교사들의 느낌, 과거의 경험,

열망, 사건 사이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표현하며 교사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때 사용

된 은유는 교사들이 미래의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고 탐험하도록 돕는다(Black & Halliwell,

2000: 105). 이미지는 은유적인 능력(metaphoric power)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

는 사고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교사의 사고와 관

련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속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음으로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복잡한

교육 사태에 대한 이해의 질을 높일 수 있다(Black & Halliwell, 2000:105). 예를 들어 구체적인 수업 상황

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교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학생들이 어떤 위치에서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재고찰의 표현이다. 그리

는 것은 숨겨져 있거나 의식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교사 자신의 암묵적인 가르침을 고찰하게 함으로서 가르

침에 대한 미묘함과 모호함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심상그림(mental picture)은 교사의 경험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

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교사의 신념에 토대한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미지화(Dolloff, 1999: 192)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림 1〕교사의 자화상 수업 그림(Dolloff, 1999)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교사가 속한 사회 문화에 의해서 정의되

는 것이다. 이 외에 사진, 퍼포먼스, 즉흥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4. 자서전 쓰기 

자서전 쓰기는 메모리 작업 셀프스터디의 한 유형이다. Brockmeier는 자서전의 의미를 auto-biography로

분석하여 auto는 자기(self), 자기 자신, 자신에 의한 것, 독립적(independent)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biography는 written의 과거완료형이 아닌 writing의 현재 진행형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2001: 254).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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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그리스 어원을 살펴보면 자서전은 자기(autos: self)와 삶(bios: life)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최경도,

2008: 132). 전기가 타인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자서전은 자기 자신의 자기 이해의 과정이다.

자서전(autobiography)은 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는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쓴, 그렇지 않다면

기록해 온 인생의 이야기체 기술이다.

자서전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저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서전은

과거의 기억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주체의 반성(성찰)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과거의 경험들이 재구성된

것이다.

Ⅴ. 나오며 

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가치와 신념, 정체성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

하여 이를 위한 교사 교육 방법으로 셀프스터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 연구이다.

셀프스터디는 ‘교사가 무엇을 실행하는가’?라는 물음에서 ‘누가’ 왜 가르치는가?‘라는 물음으로의 이행을

지향한다. 그것은 교사의 실천을 향상시켜 학습자의 학습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담보

한다. 또한 정신이 없는 기술적인 실천의 추구가 아닌 가치와 신념,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르침의 의

미를 확장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셀프스터디는 교사의 실천과 그 이면에 교사라는 존재에 주목한 교사 교

육 방법이다.

사회과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이 존재하는 교과이다. 사회과 교사는 지식과 수행능력측면에서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가치, 신념과 교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이해를 통해서 가능할 일이라는 점에서 셀프스터디의 적용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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