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


2014년 2월

학 사( 어 )학 논

한  고등학생들의 어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인식 연

E xam in in g  K orean  E F L  H igh  S ch oo l S tu den ts ’ P erc ep tion s  

a b o u t L ev e l-D iffe ren tia ted  In s tru c tio n

학  학원

어 공

 다 니 엘

[UCI]I804:24011-200000264509



한  고등학생들의 어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인식 연

E xam in in g  K orean  E F L  H igh  S ch oo l S tu den ts ’ P erc ep tion s  

a b o u t L ev e l-D iffe ren tia ted  In s tru c tio n

2014년      2월

학  학원

어 공

 다 니 엘



한  고등학생들  어 수 별 

동 수업에 한 식 연

Examining Korean EFL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bout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지 도  수      경 

  학 사 ( 어 ) 학  청  

 함.

2014     2 월

학   학원

어 공

 다 니 엘



 다니엘  학 사학  

 함.

심사 원    수              ( )

심사 원                       ( )

심사 원        경               ( )

2014     2 월

학  학원



  차

Ⅰ.  ························································1

 1.1. 연  필 ···················································1

 1.2. 연    연  ···································2

 1.3.  ······················································3

Ⅱ.  경···············································4

 2.1. 개  7차 욱과   2009 개  과 ··········4

  2.1.1. 개  7차 어과 과  향·························4

  2.1.2. 2009 개  과  향·································6

 2.2. 수 별 과 ················································7

  2.2.1. 수 별 과  도  경································8

  2.2.2. 수 별 학습  ··············································8

  2.2.3. 수 별 수업  필 ·········································11

  2.2.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14

 2.3. 수 별 수업   근거·······························15

  2.3.1. 학습  심  욱과 개별  ·······················15

  2.3.2. Piaget(1966)  지 달 ······························16

  2.3.3. Krashen(1982)  언어습득 학습가 ····················17

  2.3.4. Asubel(1963)  미 학습·······························19

  2.3.5. Gagne(1970)  학습 계 ·································20

 2.4. 수 별 수업  과 단 ·······························22



 2.5.  수 별 수업 사 ····························24

  2.5.1. 미  수 별 수업············································24

  2.5.2.  수 별 수업············································26

  2.5.3. 본  수 별 수업············································27

  2.5.4. 시사 ······························································28

 2.6. 어 수 별 동수업  과에 한 행 연 ···28

Ⅲ. 연  계················································31

 3.1. 연  상·······················································31

 3.2. 연  도 ·······················································32

 3.3. 연 료 수집  ·······························32

Ⅳ. 연  결과  ·····································33

 4.1. 객 식 사 ·······································33

 4.2. 개  사 ·······································42

Ⅴ. 어 수 별 수업   ·················47

 5.1. 과  수 별 동 수업  한  건······47

 5.2. 과  어 수 별 동수업 ··················47

  5.2.1. 수업계  역···················································48

  5.2.2. 수업 역·························································50

Ⅵ. 결 ························································58

 6.1. 연  ·······················································58

 6.2.  함 ····················································59



 6.3. 연  한 ·················································60

 6.4. 후  연  언················································60

참고 헌·······················································61

·····························································64



<표 차례>

<  1>  곡  재 O고등학  2학  어 수 별 동수업 학  편  31

<  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만 도 33

<  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어  34  

<  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미도 35  

<  5> 수 별 동수업 편 에 한 학생들   37

<  6> ‘학 수+1’ 수 별 어 동수업에  상 에 가  한 학생들

 38

<  7>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생님들  수업 식에 한 만  

 도39  

<  8>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주도  학습 41

<  9>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수업 42

<  10>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만  42

<  11>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43

<  1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수업 식  변  44

<  1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개 할  44

<  1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학습 내 과 학습  어수  

 45    

<  15> ‘학 수 어 수 별 동수업 후 학습  변  45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고등학  수 별 수업 실시  8  

<그림 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만 도 33  

<그림 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어  34   

<그림 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미도 36

<그림 5> 수 별 동수업 편 에 한 학생들   37     

<그림 6> ‘학 수+1’ 수 별 어 동수업에  상 에 가  한 학생들  

   38

<그림 7>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생님들  수업 식에 한   

  만 도 40

<그림 8>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주도  학습 41



Abstract

한  고등학생들  어 수 별 동 수업에 한 식 

연

Examining Korean EFL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bout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Daniel Lee

Advisor : Kyung Ja Kim, Ph.D

             M a jo r  : E n g lish  L a n g u a g e  E d u c a t io 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EFL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bout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For this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arried out from March, 2013 to December 

2013. Th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135 high school students (65 

boys, 70 girls). The students in 5 classes at a local high school in Ok Gwa 

were divided into three levels (i.e.,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based on their scores of the achievement test.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was to give attraction to student and let 

them have motivation themselves, and after finishing this survey,  I found 

that students who took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get its advantag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ents who take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were satisfied with their 

class. This means that the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 Second, some students who took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got high score on their exam, especially on students who belong 

to beginning class. This suggested that some students derive a lot of benefit 

from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According to data from open 

questionnaire, students wanted variety instruction materials such as picture 

materials, video clip and they didn't want to shift their classroom during the 

break time. Based on the study result, I'd like to make suggestions after 

this study. First, teachers need to prepare appropriate lecture to students 

level, and teachers should provide appropriated lectures to each student 

level. Second, to get the students’ interest, teachers should put in constant 

exertion in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such as preparing enough 

materials for the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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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1. 연  필

  에 어  수월 과 평등  는 단  한 다. 그동  

우리  개   근에 어  평등  어느 도 달 해 

지만, 개  능 과 수   다  실 에  그에 합한  

공하여 재  능  한 계 하는 수월  에 는 한  

많  것  사실 다. 수 별  러한  수월  어느 도 

시킬 수 는 고 할 수 겠다. 하지만 지 지 우리  

에  하지만 상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가  

수 별 수업 다. 연 에 도 수 별 수업에 해 는 집  

 루어지지 고 실  연 도 거  루어지지 다. 마도 

러한 는 우리  민들 사 에   들여지는 평등 는 

공평함에 한 식  강하  도 할 것 다. 하지만 근에 는 

수 별 수업   는 강  통해 개  능 에 맞는 수업  루어질 

수 도  다 한  시하고 다. 실  수 별 수업  근 등 한 

어 보다는 미 7차 과  수 별 과  염 에 고 만들어

다는 것에 도  수 듯  학 에 는 다 한 태  시행 고 

다. 과거  달리 재 내에  가 진행 고 는 수 별 수업  공  

내실  책, 사  경감 책, 평 책 보 ,  경쟁  강 책 등

과  어 고 다( , 2005; 진, 2006).

  에 에 는 7차 어과 과  개 하 고, 수 별 동수업  

통해  실 어수업  변  주  한  하고 다. 7차 어과 

과  개  사항  ‘개 차  고 한 학생 심  어 ’, ‘ 사

통 능  시하는 어 ’, ‘ 리  사고 과 창   수 는 

어 ’, ‘생  어  실  어 시’, ‘ 동과 과업 심  어 ’

다.

  2009  시행  ‘2007개   과 ’에 는  7차  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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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 별 동 수업   운  하고 다.  

수 별 수업  단순  3개  상· ·하 3개  새  편 하여 

 과  탕  수 별 수업  진행하 는 , 는 수 별 ‘수업’ 었

다 보다는 수 별 ‘ 과 ’에 욱 가 운 태 다.

  2007개  과 에   3개  4개 , 는 2개  3

개  누어    수 별  가능하도  하는 ‘학 수

+1’ 수 별 동수업   시 학  심  시 었다 . 것  

보다  어 학생들  어 수  차  보 할 수 는  학  

 수 별 동수업   ‘학 수+1’ 수 별 동수업, ‘학 수+2’ 

수 별 동수업  근 학  에 도  ․ 고 다. 러한 ‘학 수

+1’ 수 별 동수업  통하여 학생들  어수 에 맞는 수 학습 료  

만들어 수업  진행할 수도 고, 학생 개개  능 과 에 맞는 수 별, 

맞  수업  어 학생들  수업 만 도가 고 고, 학생 간  

격차  고  하는  울 다( 미진, 2011). 그러므  고등학  

수업 에  수 별 동수업  어떻게 실시  학습 들   탕

 과  어수업   색해 보는  매우 미 는 고 

생각 다.

1.2. 연    연  

  수 별 수업  개  능  차  하고 그에  차별  수  

공함   과가 다는 것  하는 사 들도 많  연 고 보

고  에 수 별 동수업  학생들  학업 취  향상시 지 못한다는 

상  주 들도 지 고 다. 러한 ‘학 수+1’수 별 동수업  당

에 도한 에 어느 도 근 해 는가에 한 평가는 루어지지 못

하고  학습 들  어떻게 들 는가에 한 연 는  루어

지지 고 다.  본 연 는 러한 수 별 수업  어 한  

경  탕  하는지, 그리고 수 별 동수업  학습 들  어떻게 

들 는지, 에  과  어수업  어  것  는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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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한다.  탕  본 에 는 수 별 동 수업  실  학  

에  어 한 실태  보 는지 고찰해 보고 과  실행할 수 는 

에 해 색해 보고  한다.

  본 연 는 학생들  개별  능  향상  탕  실시  ‘학 수+1’ 수

별 동수업에 해 학생들   연 하고  탕  과  어 

수업  색하  하여 다 과 같  연  한다.

  첫째, 상· ·하  집단별 학습 들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해 어떻게 식하고 는가?

  째, 과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한 개  엇

가?

1.3.  

 본 연 는  6   어 다.  1   본 연  필

   하 고 그에  연   시하 고,  2 에

는  연   경  하  개  7차 과   2009  

개  과 , 수 별 과  도  경  필 ,  근거, 

 수 별 수업 사   살펴보 다.  3 에 는 연  상  연

 도 , 료 수집    등  시하 고,  4 에 는 본 연

에  얻어진 결과  탕  어 수 별 수업에 한 객 식, 개  

사  하 다.  5 에 는 어 수 별 수업    수

업계  역, 수업 역  누어 살펴보 고, 마지막  6  결   

언에 는 연  결과  하고 결  시하  연  시사 에 하

여 하고 향후 연 에 한 언  마 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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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

 

2.1. 개  7차 과   2009 개  과

 

2.1.1. 개  7차 어과 과  향

   7차 과 에 는 ‘수 별 과 ’  도 하여 가수  과 에

 수 별  운  , 수 별 과 내  등  시하 다. 는  

수  학생  수 에   통해 과    합  

고 학습  심  과  하  한 것 었다. 그러  과

 실  운 는 과 에  수 별 수․학습 료 개 , 수 별 집단 편 , 

수 별 동수업, 수 별 평가 등에 한  었다.

  2007  개  과   7차 과  본 철학  체  지하

 수 ․보  원  하 , 학습  심, 단 학 에  만들어가는 

과 , 민 공통 본 과   택 심 과  본 체  지

하고 단  학 별 과  편 ․운   하고 가․사   

사항  하  고등학  택 심 과  개 하여 과별  내

  진하  수업시수   하는 것 었다( 원 , 

2007).

     7차 어과 과  개  향  어  본  사

통 능   러한 틀 에  행 과  수 ․보  원

 삼 다. 뿐만 니   연     실태  결과  쟁  

사항에 한  연  탕  실 여건에 맞는 과  수립하고  

하 다. 한 개  과 에 는 실 합  시하여 7차 과  차

원에  그간   어 웠  단계 수 별 과  내 과 민 공

통 본 과  취지에 맞도  과  주  내  취 에  심

 내  삭 하고 든 학생   할 본 학습 내 만 시하 다. 

, 수․학습 에  수 별 수업  내  시하고, 학  실 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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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 한 수 별 수업과 학습   하고  하 다. 그리고 학습 

 간 연계   계  강 하  해  취  도 수  고

하여 학습 수  하고 어   가지 능간  연계  학  간  연계

 하 다. 특 , 학 간  도 차 에  어 움  겪는 학생

들  해 학 간  차  하여 상 학  진학에  학생들  담

 하고, 학  간․학 간 연계  고 하여 각 학  새 학습 어 수  

하 다. 뿐만 니  과  체계   타당  향상시 고  학  

간․학 간 취  개 하 다. 등 어 취  학  단 에  학

 단  통합하여 그 계  하고,  능  말하  쓰  취

 우리  어  여건  고 하여 실에 합한 수  하

다. 한 본과 , 심 과  어  취  통합하고, 심

과   에 리가 는 취  상 학  동시 거  삭

하 다.

  과  개  본 향도 개 하여 과  본 신  하고, 수

별 수업 에 합한 과 ,  수  심  다 하고 질  과

 하  해 본 과  보 과  수 별 학습 동 책  

하도  하고 다. 수 별 학습 동 책  과  내 과 연계하여 학생

 개 차  고 한 수 별 수업에 도움  는 학습내  포함하여 에

 루어질 다 한 태  수 별 수업  지원할 수 도  하 다( 승 , 

2007).

  (1) 학습  심 

   7차 과  본 신 었  학습  심 , 수  심  

개  과 에  새 게 강 어, 수  미, 심,  하는 

학습  심  본 신  한 수 별 수업  할 수 는  강

었다.

  (2) 내  는 학습 료  진 (authenticity)

  개  과 에 는 ‘ 어’(target language) 는 ‘ 어’(foreign 

language)  어보다는 ‘ 어’(global or international language)  

어  그 격  규 하고 다.  같  격 규 에  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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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재, 어  진  강 하여 실  사 는 내  심  시하

다.

  (3) 사 통 심  언어 식

  개  과 에 는 7차 과  ‘ 창 ’과 ‘ ’ 간   

보다는 사 통능   한 상  보   언어 식  강 하

다.

  (4) 과  심  수․학습

  개  과 에 는 결과 심  수․학습 동보다는 과업 심  동  

시하여 학습 들  주어진 과업  수행하는 과 에  동료  사  상

 통해 피드   과업  하도  하 다.

  (5) 보통신 술(ICT)  한 수․학습 동

  개  과 에 는 어 수․학습에 어 ICT  한 어  

  강 하 다. 행 ICT  실태  하여 등과 등 어 

 에  보통신 술  도  하여 들  공할 수 는  

극  하여 과  학습  루어질 수 도  할 것  강 하고 

다.

  (6) 동학습

  개  과 에 는 집단 동  개별 학습 동과 함께 다 하게 

함  어 학습  과   수 도  강 하고 다.

 2.1.2. 2009 개  과  향

  2007 개  과  과 과  에 는 상당한 내  변  

가 , 과  운   등   7차 과  본 

골격  지함 , 단  학  특색 는 과  과  

에 한계  드러내 도 했다. 2009 개  과  개  향  ‘하고 싶  

공 , 거운 학 ’가  수 도  학생  지  학습 담  감 하고, 학

생들  학습 미  하여, 단편  지식 해  닌 학습하는 능  

고, 지  심 에   눔  실천하는 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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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하는 것 다( 진 , 2009).

  2009  개  과  주  개  향  살펴보  다 과 같다( 과

학 술 , 2010).

  (1) ‘ 과 ’ ‘학 ’ 도

  ‘ 과 ’ ‘학 ’ 도 하여 여러 학 과 학 에 누어 우  과  한 

학  는 한 학 에 집 해  우게 하여 학 당 우는 과  수  10 ~ 

13과 에  8과  내  게 다.

  (2) 창  체험 동 강

   창  재량 동과 특별 동 5개 역  ‘창  체험 동’  통

합하여  동, 동 리 동, 사 동, 진  동  운 다.

  (3) 공통 과  학  시 고 고등학  핵심 역량 강

  고   과  택 과  꾸고, ‘학 과 ’  통해 학생들  

진 에 맞는 진 집 과  운 한다. 과는 든 학생들  드시 

수하고,  택과  수 별․ 역별  재 하여 ‘하고 싶  공

 고 게’ 할 수 게 해 다.

  (4) 학  과  운   폭 

  학  여건과 특 에 맞춰 과  가 는 시  하고, 각 과에 

시  수업 시간도 20%  내에  감하여 운 할 수 게 다.

2.2. 수 별 과

 

  수 별 수업  과별  수  달리하여 학생 개개  학습능 , , 

필 , 미에 한 개 차  한 고 함  개개  재 과  

 극 하  해  그것에 맞게 학습할 수 도  한 개별  수, 

학습 태  다. 는 통  식 수업,  수업  편 에

 탈피하여 학생들  스스  원하거   수 에 맞는 내  학습할 

수 도  하는 수업 다.  수 별 과    간  통하여 

학생  능 에  다  수  과  공함  학생  개 차  

한 해 주는 에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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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4년

 →  

2 00 5년
  

→  

20 06 년
  

→  

20 07 년
  

→  

2 00 8년
  

→  

2 00 9년

3 2 .5 % 5 0 .8 % 6 3 .7 % 6 6 .3 % 7 6 .7 % 7 7 .2 %

2.2.1. 수 별 과  도  경

  우리   책  통  평  책에  든 학생에게 같

  내 과  공하는 평등  원리  강 해 다. 그  개 별 

능  차   고 지 못했고 수   학생에게는 지루한 수업  

고, 처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진  누 는 가 생겼다. 러한 

 극복하  해  수 별 수업  고 었다. 

  수 별 수업  7차 과  후 지  강 어 고, 2008 에

는 든 고 에  수 별 수업    실시하는 책  진하 다. 

게 든 학 에  수 별 수업 실시  하도  하는 책  어  

수학 과 에 해 수 별 수업   실시하는 ·고등학 는 차 늘어  

그  다  <그림 1>과 같  가하고 다( 미진, 2011).

<그림 1> 연도별 ·고등학  수 별 수업 실시  ( 과 평가원, 

2009)

  2008  9월   볼 , 어  수학 과에  수 별 수업  실시

하고 는 ·고등학   학  경우 40.4% ~ 98.9%에 고 고

등학  경우에는 57.3% ~ 93.3%에 달한다.   시·도 청 간 

차 가 많 , 울과 같  도시  경우에는 그    편 , 

학  경우에는 98.9%, 고등학  경우에는 70.2% 다.

2.2.2. 수 별 학습  

    

  원 (2002)  수 별 과  에  평가 지에 하  

등학  3학  6학 지 하는 과  학습 집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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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별 개 차가 그다지 심하게 하지 고, 학습내  간  계가 

 하지  과에 한다고 하 다. 등학  어는  

어 사 통 능  고 어에 미  심  갖도  하는 내  

어  에 내  간  계가  하지 다고 볼 수 

다. 심  · 보  수 별 과  단계  수 별 과 과는 달리 

 없  같  단계 내에  수 별  편 ·운 하는 것  원  하  학

생  능  는 심 · 미에  심  학습과 보  학습  시 다.  

과  든 학생  수해  할    본 학습 내  하

고, 학생  능  수 에  취 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심  학습 , 

그리고  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본 학습 내  가  핵심

 개  지식  보 하는 보 내 학습  사가 할 수 도  하

다. 수 별 과  편  · 운  학습  경험  질  시하는  

내   직하고, 학습 결  누  지하  한 학습  심 

 실 , 학   질 개  한 과   할 수 다.

 수학습지도  찬트,  등  통해 미  동  할 수 도

 수업  계 하고 지도하  , 게  등  통해 동 심  수업  

루어질 수 도  한다. 학생  수 에 맞게 학습 동  루어질 수 도

 열린  하 , 개별 학습과  학습  많  한다. 학습  

내 에 맞게 다 한 수  하  보  학습과 심  학습  한 학

습 료  수업  한다. 다 한 심  · 보  료  마 하여 학생

들  능 에 맞게 공하고, 개 별, 짝별, 별, 단별 학  동  통하여 

학생 심  수업  루어지도  한다. 보  학습  개별  집단 지도  

체계  하 , 심  학습   주도  수업  많  할 수 도  한다. 

보  학습  학습 내  학생  수 에 맞게 재 직하여 시함 , 학

생들  신감  가지고 극  사 통 동에 참여하도  한다. 시청

각 료  티미 어  다 하게 하 , 미  취감  느  수 는 

 많  공한다. 한 말하  쓰  지도는 에는 미 달에 

 어 지도하고, 진  창  여 가도  지도한다. 말하  지

도  에는 사 통   도  에 해 는 각  수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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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어   한 상 에  개함  연스럽게  

습득  루어지게 하고 어  한 어  언어  차  도  지도에 주

한다.

  단계  수 별 과  학  1학  고등학  1학 지 는 

과  학습 집단 원  능 별 개 차가  심하고, 학습내

 간  계가  한 과에 다. 다시 말하  학습  

도    학습 내  계가 하고, 학습 집단 원  

능 차가 심하게 하는 과에  도  리  계   직

한 과 , 학생  학습 도에 맞게 단계별  하여 운 하는 

것  원  하고 다.  과  운  학  1학  고등학  

1학 지 4단계(7단계-10단계)  과  편 한다. ,4단계  학  

단  하는 2개  하 단계(7A7B … 10A10B)  하여 운 하  

에 실 는 8단계  편  운 는 다. 심  · 보  수 별 

과 과 차  단계  학  수 별 과  학생 수 에 맞

는 단계에  학습하 , 한 단계  마  다  단계 에 도달하지 못하  

그  단계에  재 수  하도  어 다. 그러   같  과  

공  운 하  해 는 사  실  보해  하고 학  학생

 식변  시  하  평가에 한 도 해결해 하는 어 움  갖

고 다. 그  는 수 별 과  운  가 수 에   

시 는 것  니  청, 학 , 학  수 에 맞는 과  창  

개 하여 할 수 도  하 다.

  수지도학습  각 단계는 연계  도  지도해  하고 단계별 

지 수 에 맞게 동    학습 동  한다. 동  단계에  보  · 

심  학습  한 열린  계 한다. 학생 심  수업  계 하여, 학생

들  수업 동에 극  참여할 수 도  하고, 사는 학생들  

가 도  한다. 사  학생, 학생, 상 간  다 한 동  개하여 

사 통 능  도  하고 과  사 통 동  할 수 도  다

한 사 통 략   사 하게 한다. 개 차에  수 에 맞는 학습 

동  과업  수행할 수 도  한다. 한 단계 진  시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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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지 도  보  학습 계  하  각 단계  지도할 에는 . 후 

든 단계  취   해하고, 해당 단계  수 과 내 에 맞게 

수  다 한다. 각 단계에 는 단계별 취  달 할 수 도

 지도함과 동시에,  단계에  운 내 도 복학습  통해 내재 하

여 연스러운  할 수 도  한다. 심  학습에 는 개별 학습,  

주도 학습, 동 학습  하고, 보  학습에 는 학습 결   하

여 료할 수 도  수업  강 한다. 듣  ,말하 는 시청각 료  

극 하여 듣 능  고 , 연스러운  할 수 도  지도하

 말하  지도는 계  연습 동보다는 고 사 통 심  

연습 동  많  시  창 과  고, 실  상 에  할 수 

는 창  언어 능  도  한다. 는 직독 직해  독하는 습

 도  지도한다. 쓰 는  단  역보다는 주  심  

 생각  단  하여 쓸 수 도  지도한다. 한  학습  

통하여  단 과 가  도  도 주  수업  가  어  

진행하도  한다.

  택 심 수 별 과  민 공통 본  간   내 보다 

심  것  편  뿐만 니  다  개별   하  해 

마 한  말한다. 편  심 고 과  하여  가질 

수 는 과 다. 필수 과  하고 택 과  한다. 개  

진  능 에  다  경  과  수할 수 다. 사 수  

실 보가 행 어  행  단편  과  택  개 할 수 다( , 

2009).

2.2.3. 수 별 수업  필

  우리 사 에  , ‘ ’ 는 단어  훈고  미가 시하듯 , 

가 쳐  는 동  규 어 다. 러한 미 규  는 

동  가 는 사  심  해하고  보여 다. 그러  는 

우는 사  심   미  규 할 필 가 고 다. 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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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식  변 에  도 공  심에   심

 변 하고 는 것 다. 러한 변  하는 것    새 운 

주  고 는 학생 심  운동 , 러한 운동   사 가 

수 별 수업 고 볼 수 다.

  수 별 수업  필   에  살펴볼 수 다.   

 에  여러 가지 식  말할 수 겠지만,  가 

· 사  과 개  는  가지 에  살펴볼 수 다. 가 

· 사  에  보     가 · 사  에 여하는 

재  하여 공 하는 , 개  에  볼    각 

개  행복한 생  하는  필 한 질  갖 게 하는 고 할 

수 다(허경철, 1996). 가 · 사  에 여하거  행복한 삶  

에 필 한 질  갖 는  극  든 개  신  재  

한 실 할  가능해진다. 신  질과   실 하는 과 에

 개   행복  느 게 , 그 과  통하여 개  가 · 사

 에 미 는 여  하게  다. 런  에 개  

재  한 실 시 는 것   가   가 어 고, 

   개개   질  견하고 한 신 시 는 

향  진 어 다.

  우리 는 1945  8.15해 과 어 든 민들에게  가 주

어 고, 1954 에 등학  상 도가 실시   · 고등학  

진학 망 들  폭 늘어 게 었다. 진학 망 가 가하  등학  

진학  한 시 경쟁  가열 었고, 지  시 경쟁  해 등학

 학   행  루어 다. 시 에  학  열  

해 학생 간  감  학연에 한 사  가 생하고 학 들

 사  담 가  한 가  경  어 움  커지는 등  가 심

각해지    해  든 학  시 경쟁  열한 도시 

지역 고등학  상  평  책  실시하 다. 그러  평  책  

학  간 격차 해  평등  실시 는  과 에도 동  학 에 

다니는 학생 간 능  차  심  한   새 게 생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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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능  상 한 학생들  동 한 학 에  동 한 과  

하다보니  질   하 었  뿐만 니  우수 학생  학

습  상실과 진 학생   가 었다. 평  책  도 과 

시  도  폐지에  사 가  어들 수 는 여건

 마 었지만, 학 에  신  수 에 맞는   수 없게  학

생들  다시 학   사 에 눈  돌리게  평  책  사

 늘리는  다  여건  마 해   어 결과  사  경

감 과는 거 지 못했다. (허경철, 1996).

  경 가  하  1970  산업 사 에 는 숙  술 가 다

수 필 하 고,  해 는 다수  학생들  단 간에 훈 시킬 필 가 

었다.   식 수업  러한 사  필  시 는 

 어느 도 여한 것  사실 다. 1990 에 들어  수 별 수업  

책  등 하  지 우리 학 에 는 능  차 가  학생들  동 한 

실에  동 한 과 에  동 한 재  사 하는 식 수업에 참

여하고 었다. 사는 신  단하 에 합하다고 생각 는 학생들  단

 수 에 맞 어 수-학습 료  하고, 학생간  능  차  고 하

지  채  수 에 한 수업  실시하고 었다. 처럼 우리 학

  학생들 각  능  는 학업 취 수 에 맞는  실시해  

한다는 도 실한 사실  시한 채 식 는 식  

 행해 다.  들 , 어에  40   학생과 90   학생

 상  지 지 한 실에  같  내  같  식  가 쳐 

는 , 는 마  신체 수가 다  동들에게 동 한 사   공

해 주는 것과 같다. 그러  늘 과 같  지식 · 보  사 에 는  

숙  술 들  하   동  시스 과 같  계가  하고 

 처리하게 에  간  계가 할 수 없는 ,  창  필

 하는  하도  고 다. 창   주 식 , 단순 

복 훈  심  는 러지  어 다. 창  스스  탐 하고 

견하는 학습, 신  학습 결과  해보고   탐 하거  

  탐색해보는 학습, 필 한 보  찾 내고 과  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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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등  통해 만  러질 수 다(한 과 평가원, 2005).  

각 동  신체 수에 맞는  공해 주어  하는 것처럼, 학 에 도 

학생  지  능  는 학업 취 수 에 합한  내 과  공해 

주어  한다. 

    실 하  해 는 학생들  학습  어 는 과  특

징에 해 해하고 그에 맞는  공하는 것  필 하다. 학생  학

들  질  학  에 한 에 하고,  상 과 같  학  

  타 하 , 사  경감하  해 는 학생들  학업 취 

수 에   내   달리하는 수 별  실시하는 것  

필 함    수 다. , 우수 학생에게 그들  수 에 맞는  내 과 

 공하여 그들  재  한 실 시킬 수 는  공하

고, 진 학생에게도 역시 그들  수 에 한  내 과  공하

여 개별 학생 각 에게 미 는 학습  루어지도  할 필 가 다(강

수,  2011).

2.2.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학  간 수 별 수업 에  학 수

보다 단계 수  늘리는 편  2개 학 +1개 , 3개 학 +1개  

편 하는 것  학 수보다 1개  수업   만들어 편 하는 것 다. 

 들어 2학  경우 상· ·하수  3개   누는 것  말한다. 

것   3개 학  상· ·하 3개  누는 것보다  

 한 수업 당   원수  수업  할 수 는 특징  다.

  어 과에 는 2009학 도   개  과  본 내  

한 과  탕  심 , 본, 보   수  학습 료   

어 학습 동 책  가하 다. 러한 학습 동 책  함  동

한 학습  도달  해 사가 학생들  수 차  고 하여 다 한 수·

학습  수 별 수업  하도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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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 별 수업   근거

  수 별 수업  학생  학습 능  수 에  개 차  고 하여 학생 

개개   재 과   극 하  하여 개별  는 수

  학생 심  수업 다. 러한 수 별 수업   근거가  수 

는 들  다 한 에  찾 볼 수 다. 

2.3.1.  학습  심  과 개별  

  학습  심   학습 가  주체가 는 것 , 수 가 

학습 에게  지식  달하는 것  니  학습 가 능동  

다 한 학습맥 에 참여하고 독립  사고하는 과 에  학습  루어지

는 것  말한다. 재 과 에 는 수-학습  주체  학습  시하

고 학습  개개 에게 미 는 학습 경험  주 는   고 다는 

에  학습  심  과 상통한다.

   Nunan(1988)  학생 심 과  특징  다 과 같  하 다. 

, 학습 들에게 과  학습 략  공하고, 학습  스스  신들  

하는 학습  할 수 도  도 다. 뿐만 니 , 학습 들  

그들 신   할 수 도  격 하 ,  평가  통해 신  

술, 능  시  가도  한다. 학생 심 과  수   가 

다  개별 학생  한 다 한 과  공  미한다.

  개별  학습 에  주 하는 는 학생들  경,  등 여러 가지 

 복합 에 해 능 , 질, 미, 태도 등에  개 차  타낸다

는 것 다. 어과에  수 별  개  능 차  고 한 수-학습보

다는 개  특  고 한 학습  향 시가  주  보 는 , 개 차

 어 습득에 한  연  결과는 다 과 같다(Skehan, 1989).

   1) 개  지 향 ( 향  vs. 내향 ), (  vs. 독립 ), (연

역  vs. 귀 )  체  어 습득 향상도  특별한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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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 , 단  험 감수는 어 능  향상과 계가 다.

   2) 학습  동 는 어 습득 도    상 계  보

다. 그러  동  학습 수  원 -결과 계는 직  지

지  상태 다.

   3) 언어  어 습득과   상 계  보 다.

   4) 지능 지수가  학생  신  진도   개별학습   

고, 지능 지수가 낮  학생  사에 한 진도 과 통  학

습   다.

   5) 지능 지수가  학생  학습 내  순  상 없   습득  

보  지능 지수가 낮  학생들  학습 내  순 가 해  과

다.

   6) 숙  학습 는 시   시  학습  에 하여  습

득  보  보 는 시  학습  상  하에  낮  향상 도

 보 다.

   개 차에 한 연  결과  수 별 에  시 본다   

지능   학생들  상  학생들에게는  진도 , 개별학습  가

능하  에  시행할 수 는 , 지능  낮  학생들  , 

하  학생들에게는 상  학생들  보다는 사에 한 진도   

시   통한 수   고 하겠다.

2.3.2. Piaget(1966)  지 달

   학습 심리학에 많  향   Piaget(1966)에 , 학습  학습 

주체  그  경 사 에  균  지하  해 없  어 는 상

 결과 다. 러한 균  과 에  새 운 개   지 에 

통합시 는 동  과 새 운 개 에 맞게 학습   지  변

시 는   어 다.  학습  어 다는 것,  개  

해한다는 것  동   통해 개  미가 학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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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고 할 수 다. 그런  러한 학습  어  해

는 ‘  수  균 ’  어  한다. 학습 에게 주어지는 극  

가 학습  지 에 런 변 도 주지 는 것(  쉬운 것) 거  

신  지 가 해내 에는  찬 것(  어 운 것)  학습 

동  어 지 는다. 특 , 새 운 지식과 학습   지  사

 간격   어  새 운 지식   지 에  지어

지지 못할 경우, 새 운 지식  맹   수 에 없고, 맹  

 지식  필 한 상 에    수 없는 죽  지식   수

에 없다. 한 러한 지식  시간  에  거  곡 어 억

가 쉽다(한 과 평가원 , 2005). 학습 에게 주어지는 수많  경

 극  는 학습  에  볼  신  지 에 런 변

도 주지 는 것에  신  지 가 해 내 에는 도 찬 

것에 지 다 한 태  재한다. 러한 극단  경우에 처럼 

학습  수 에 합하지 못한 내  주어질 경우 학습  지 에 

 수  균  어 지  에 학습  학습 동  학습 동

 어 지 는다.  사는 학습  지수 과 어느 도  

맺  동시에 간   등  시킬 수 는 새 고 도  

 내  공해 주어 한다.

  Piaget(1966)는 지 달 에  학습  어  해 는  수  

균  어  하  에 학습 에게 학습내   쉬운 것   

어 운 것  학습 동  어 지 는다고 주 하 다.  새 운 

지식과 학습   지  사  간격  해  학습  과가 

다는 것  학생 수 에 맞는 내  해  한다는 수 별 수업   

근거가  수 다.

2.3.3. Krashen(1982)  언어습득 학습가

  Krashen(1982)  습득(acquisition)과 학습(learning)  하고 다. 그

에 하  습득  들  어  울  같  그 언어  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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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같  경에  연스럽게 언어  식  수하는 과 다. 언

어습득 들  언어  습득하고 다는 사실   느 지 못한 채 사 통

 해 언어  사 하고 다는 사실만  고 다. 에 학습  언어  

리  가는 과 에  실과 같  경에  언어  규 과 태  

우고 복하는 과  다. 학습   사 들에게  

규  진 언어에 해  는 것 다.

  Krashen(1982)  언어습득 학습가  핵심  연  순  가 에  

순  학습  언어가 달  해 는 해 가능한   필

하다는 것 다. 해 가능한  재 학습  수 보다 한 단계  

 수   미한다. 만  재 학습  수  i 고 한다  해 

가능한  i+1  한다. 그에 하  만   수   거  

쉬우  언어 습득에 도움  지 는다는 다.

  Krashen(1982)  언어  그 언어  해에 역  고,  

언어는 학습  언어 달 수  간 는 언어 고 주 했다. 그  주

 학습 는 i단계에  i+1  포함하는 언어  해함  i+1  동할 

수 다는 것  사들  학생들에게  같   공해  다는 

것  미한다. 과  학습  해 는 학습 에게 재 수 보다  

한 단계  언어 (i+1)  공 어  하   수 (i) 거   한 단

계가 닌  어 운 단계(i+2)가 주어지  언어 체가 미해지  

학습  어 지 는다는 것 다. 다시 말해 학습 에게 당  해할만한 

 계 해  가능한 많  시  그 에 한 해  통하여 학습

 지  내에 집  는  루어지고 러한  결과  

연스럽게 언어습득  루어진다는 것 다.

  Krashen(1982)  언어학습  학생들  언어습득에 한 개 차  특

 사가  하지 못하고 수업  한다  해 수  낮  학생들  

수업내  들 지 못해 학습 과   얻지 못할 수 다는  시

사한다.    학습  과  극 시  해 는 학생들  

특 과 수 에 맞는 수업  진행 어  한다는 미  통한다고 볼 수 고, 

동시에 개개  개 차  학습  특  한 수 별 수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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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수 다.

 

2.3.4. Ausubel(1963)  미 학습

  Ausubel(1963)   지 체계에 새 운 사건  항 들  시

는 미  과  통해 학습  어 다고 주 했다. 미는 한  

니 , 재  미 는 학습 과 가 학습   지  실질

  어질  타 는, 하게 고  는 경험

다. 런 경험  새 운 미  습득, 지, 그리고 마지막  생하는 

망각 등  지식  계   해 다.

  Ausubel(1963)에 , 계  학습(rotelearning)  학습 과  상

 고립  낱개  항  습득하는 과 다. 그 게 학습  내  

단지  식 만 학습  지   맺 , 실  

미 계  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 계  학습  억 는 항

들   지  거  런  맺지 못한다. 미 학습

(meaningfullearning)  새 운 항  학습   지  내에 는 

 항  에 연 시 는 과 다. , 새 운 학습 항  지 역  

들어 , 그 항  보다 포  개  체계  상   하고  

포 다.

  학습  미  루어지  해 는 첫째, 새 운 학습 과   

지  시 는 학습  태도가 어  하  째, 학습 과  

체가 학습 에게  미한 과 여  한다. , 학습 과 가 

 지  어질 수 는 것 어  한다. 런 에 , 

Ausubel(1963)  미 학습  간  학습   [새 운 항 ─포

→  지 체계]  미  지 과  통해 루어진다는 것  

해 주 , 역  우리는 학습 시 미 학습  해  지,  억에도 도

움   수 다는 것  강하게 시해 다.

  미 학습에 는 새 운 보  지  내에 재하는 개 과  연결

과  강 하  해 '포 개 (subsuming concept)' 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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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mer)' 는 어  사 한다. 포  지  내  개 , 어, 

보 등  타내는 것 , 미 학습  어 는 동  새 운 보가 

지  내에   포  동 다.   근거는 행 직

(advancedorganizer) 는 개 에  찾  수 는 , 것  새 운 학습내

 학습할 경우에 그 내  포 하고 는 “매우 고 상 고 포

 개 ”   시하여  한다는 것 다. 미 학습  한 행

직  에  학생들  새 운 개  원리  학습할  들에게 

새 운 내  학습  한 행 직   시 주  미한 학습  보

다 많  어  수 다.

  Ausubel(1963)  여러 수  학습  어  집단에  학습  

재  지 수  고 하지 고 학습 가 미 고 는 지식과 한 학

습 내  하는 것  결과  학습 과가 별  없다고 주 한다. 

 학습  개개  학  수  고 하여 각각  단계  누고 단계에 

맞는 학습내  해  학습 과  얻  수 다.다 한 능  학습 가 

여 는 상 에  개개  학 수  고 하 에는 어 움  많  

에 슷한 수  학생들  여   학생들  수 에 맞는 단계  학습

내  과  달할 수 다는 것  수 별 수업   근거가  

수 다.

2.3.5. Gagne(1970)  학습 계

  Gagne(1970)는 능 과 지식  한다. 능  특  과  수행  가능

 하는 지  능 는 과 , 에 지식  억  상 고 시

각  수 는 것 다. 그러  지능  계  계열  순  지어지지 는 

에 능  순  지어진다. 그것   능  학습 는 학습 계 다. 

그는 어  능 도 해에 어  곤 도 순 에  들   

수 다고 믿는다. 그 다  능  해  각 수 에   복 한 단계별 수

 학습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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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gne(1970)  학습 계에  수업  계  경우 어  과 도 

각 단계에  가  수  어  시 에 도 수업  가능하다. 학습

계  간  학습 는 능  단순한 것에  복 한 것 , 단편  것

에   것 , 차원에  고차원  계  루고 , 한 단

계  학습 는 능  다  단계  학습에 필수  행 건  다고 본

다.   수업  해  학습할  하고, 그 에 공

 도달하  해 는 어  과   학습해  하는가  찾  한다

( , 2012).

  Gagne(1970)는 학습  건  내재  건과 재  건  들고 다. 

내재  건  학습에 필수 거  보  것  학습  수학습 

능  말하고, 재  건  학습   수가 학습  내재 건  

 시 주고 보 해주도  능하는 것  말한다. 특  새 운 학습  

어  해 학습 가 필수  갖 어  할 내재  건  수학습 능

 학습 가 미 학습한 내   새 운 수 에 도달하  해 필 한 

하  능  말하는   능  다  학습에 통합 다. 에 보  수 

학습 능  수  달  보다 쉽고 게 루어 질 수 도  도

주는 하  능 다( 숙, 2003).

  Gagne(1970)  학습 계 에 하  학습  계가 는  그 계는 

에   계열 어 낮  단계  학습 내  지 수 에  다  

단계  학습 취가 결 다고 볼 수  낮  단계  학습   

해 지  다  단계  학습  루어질 수 없다. 수 별 수업  통하여 

낮  단계에 하는 학생  다  단계  가  해  낮  단계에 맞는 

학습  통해 한 수   취할 수  에 학습 계  수

별 수업   근거가  수 다. 에  살펴본 들   수

별 수업  필  말해주는 근거들 다. Piaget(1966)  지 달  

학습 에게  쉽거   어 지  한 수  학습 동  어

 한다는 것 고, Krashen(1982)  언어학습  학생들  언어습득에 

한 개 차  특  사가  하여 학생수 에 맞는 학습내  공

해  한다는 것 다. Ausebel(1963)  미 학습  학습  개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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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고 하여 각각  단계  누고 단계에 맞는 학습내  해  한

다는 것  Gagne(1970)  학습 계  낮  단계  학습   해

지  다  단계  학습  루어질 수 없다는 것  보여 다. 

   합해 보 , 학습 에게 미 는 학습  어  한 필

건  학습  능  는 수 에 맞는  내 과  공해 주는 것

다. ,  식 수업  통하여   내  한 가지 

 달하는 것  니  학생들  능 과 수  고 하여 다 하고 한 

 내 과  공해 주는 것  필 하다. 결  학생들  개개  

재 과   극 할 수 는  수 별 수업  할 

수 다(강 수, 2011).

2.4. 수 별 수업  과 단

  수 별 과  우리 에   · 시   수 별 

에 한 연 는  진행 어 다. 수 별 과  식  채택  

에는 우리 과   보 하  한  개  었

고, 수 별 과  식  채택 고  후에는 우리 실 에 맞도

 행  ·  · 수 경  등 다 한 에  그 과  검 하고 

  어내  한 견들  시 었다.

  신 숙(2005)  어과 수 별 동 수업 실  에 한  

하 다. 실 하는  게  가지  할 수 는  학  내 수 별 

수업과 학  간 수 별 동 수업  그것 다.  들어 학  내 수 별 수

업  한 학  내 에  같  수  학생들 리 집단  편 하여, 본 학

습 내  에 보  는 심 학습  하도  하는 다. 그러  한 학  

내에  한  사가 하  과  여러 수  학생들  상  수

별  수업  하  거  가능 한 것  사실 었다. 한편 학  간 

수 별 동수업  학생  학업 취도 수 에  하여,  체  수

 상  동질 시 는 식 다.  체  수  원 보다 동질

 만듦 , 학생  수 에 맞  수업  학  내 수 별 수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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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   7차 개  과 에  극 하

고 는 식 다. 그러  실    여건상 단순 ‘ 동’ 는 

식만 갖  채   수업  계 하는 학 도 여  많다는 

에   지 하고 다.

  계 해  어과 수 별 수업에 한 과 그  연 한 행연

는 다 과 같  그  수 별 동 수업  한  편  상  

, 평가 상  , 수 별 수 · 학습 료  에 한 

 등  눌 수 다.

  (2007)  수 별 수업     해결하  해 시

 본  취지 는 달리 행  , 재  , 내신    

, 사  학생  식   등과 같  여러 가지  갖고 다고 

하 다. 뿐만 니  승 (2000)  연 에 는 수에 계없  각 수 별 

한  학생 수  슷하게 누어  하  에  학생들  신  수

에 하게 편  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고 했다. 처럼 

수 별 동 수업   시행 고 는 지만  많  지 다

는 것  직 지   에  수 별 동 수업  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보여 다고 할 수 다.

  에 그동  어  수 별 과 에 한 과 단  해

보  다 과 같다.  학생  에   능 상 동질집단  

어 학습  개개  능  한 할 수 어 능 에  균등

 루어질 수 고, 우열감  열등감  가질 필  없  신  객

 평가할 수 다. 사  에 는 동질집단  지도하는 경우에  

짧  시간에 슷한 료   여할 수  에 경  과

고 담  다.  학습  능 에  단계  할 수 어  

학습  학습  지 시 고 취동   수 다.

  다  학생 에  단   수  에 한 학생들  우월감

, 낮  수  에 한 학생들  열등감  느 게 어  에  

 타  수 다.  능   다  사 들과   없어  

상  사 경험   게 , 특  낮  수  에 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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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고 울 상   수  학생들과    상실하게 

다. 사  경우는 동질 집단 내에 도 재할 수 는 개 차  시하  

쉬우 , 한 집단  학생들   슷하다고 느껴 동등하게 수업  하  수

별 수업  진행함에도 하고  다시   하  과거  상

   수 다( 계민, 2011).

2.5.  수 별 수업 사

  단 우리  뿐 만 니  에 도 학생 개개  다 한 학업능 과 

미,  등  고 하여 학   통해 보다  학습  과

 경험할 수 도  하는 에 한 연 가  진행 고 다. 

 어  미 과 , 어  본,    수 별 과

과 평가  여 식에 해 살펴보고 들   하여 우리  수

별 수업과 평가 에 도움   수 도  시사  찾 보고  한다.

2.5.1. 미  수 별 수업

  미  수 별 과  하  다 과 같다. 학생  개 차  고 하

여 다 한 식  차별 하는 식  과 다. 등  등  학

에  과  차별 고, 다시 각  학 는 학  어 

과  차별  다. 한 학  내 계열 (tracking), 학  간, 학  내 동질 

능 별 집단  통해 과  차별 하  재  특수  한 

과 도 마 한다( 연 , 1995). 다시 말해 , 미  과  편   

운 식  연 , 주 , (school district), 학 가 각각 그 역할

 담하고  에 매우 다 하다.  학   우 한 연

는  다  통 하 고 하는 경우도 지만, 공립학  과 에 

한 연  역할  ‘ 가 (National Standards)' 는  가

드 (guide line)  시하는 도 다. 주(State) 는 보다 간  

 가  내 에 한 개  한다. 주 에 는 수 ·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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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택하고 평가하  한 거들  시하는 등 과 에 해 주 

 규 만  내 다( 운, 2010).

  학  수 에 어 는 학생 개 차  고 하  한 과  운  식에 

차 는   학  사가 주도하여 학 별  과  편

한다. 학  경우 학 별 마에  과별 과  운 한다. 그

러다가 8학 에  학생  수  고 한 택과  개 거  수  

 학생들  한 특별과  개 는  주  수학과 과학 과에  운

다. 9학 에  12학  수 하고 는 고등학  경우 수. 학습 동  

 학 학  해 루어진다고 할 수  학생들  가지고 

는 과  택  폭  우리  학보다도 다. 학생들  업하  

해 는 필수과  포함한 한 수  학   하  하 , 학생 개  

, 미, 수  고 하여 다 한 과  택할 수 는 것 다( 연, 

2004).

  과 평가원(2009)  수 별 수업에  학생평가  연  보고 에 

언  미  웨스트 하 스쿨(Iowa West High School, 1968  개 , 

http://www.iowa-city.k12.ia.us/west/)   들  다 과 같다. 개  과

 수 별  하여 Basic, Regular, Honor, AP  한다. 'Basic'  

 들어간 과 에 는 각 학 에  워  할 규 어과 보다 수  

낮 어 가 는   들어 마  트  에 해 규 어 과 에  

울 는  원  우게 다  ‘Basic'과 에 는   

우게 다.  'Basic'과  수강하는 학생들   규 4  

학진학보다는 지역학  니스 학에 학하고  하는 학생들 다. 보통 

4  학에 는 'Basic'과  규 어 과  하지  

다.   AP과  경우에는 학 수  내  다루는 과 다. 

AP과  수한 후에 사가 시행하는 시험  도 하지만, 많  학생

들  컬리지 보드(Collegeboard, 미  시시험 )에  주 하는 AP검

사  러  수  취득하게 다. 러한 수 별 수업  루어진 후  평

가   여 식  보  다 과 같다.

  에  든 웨스트 하 스쿨  경우 'Basic'  'Regular',  ‘A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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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  A+, A, A- 어느 경우에도 GPA 산시 4.0  산하도  한다. 

수  다  학 에   에 가산  가  여하지 는 것

다.   한 평등 가   수 지만 많  학에  학생들

 취득 학  얼마 가 보다는 얼마  많  Honor Class  AP과  들

었느냐  보다 시하  에  가 지 는다.

2.5.2.  수 별 수업

   경우 가 과  통해  과  곽만  시하고 

학생  개 차  고 하여 학 , 학 , 과 에  하고 다 한 식

 운 하고 다.

   등 과  통상 7  학  어 지만, 5  학 도 많

 다. 등 5학  과 지는 과 에 가 수료  하지만, 

등 후 과 (우리  고등학  과 )에  진학  67% 도 다. 

 학 들  업 도 수여하지 고  에,   · 고등학생들  

경우 업  하  어워  보 (Awarding Body)가 실시하는 학 평가 

시험에 시  하고,  시험에  격  지 못하  13 간 학업  수행

했다는 런  가질 수 없다. 어워  보  술  학  격  

수여할 수 는 한  가진 민간 태  격  수여 (institute)  

말한다( 과 평가원, 2009).

   수 별 과  학 별  시 는 것  니  학  별  

시 다.  10개 과 역에  취 수  8단계  누고, 그  주  학

습단계(Key Stage)   가지  하여 시하고 다. Key Stage학습프

그  간략  살펴보  다 과 같다. Key Stage Ⅰ  학생들  수  

1~3단계 , Key Stage Ⅱ  학생들  2~5단계 , Key Stage Ⅲ  학생들

 수  3~7단계  취할 수 는 것  고 다. 수  8단계는 매

우 뛰어  학생들에게 주어지 , Key Stage Ⅰ.Ⅱ.Ⅲ  각 마지막 단계  7

(3단계), 11 (5단계), 14 (7단계)에는 각각 가 수  과 별 평가  

실시하도  하고 다( , 1999). 수 별 학 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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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어, 수학, 어 과에  주  루어진다. 학   학   

 차  도  사 주  시험  학 말 시험에 해 루어지고 매 학  

마지막 학 에는 학생들   학  재 하  한 검 과  갖는다. 

한 학생들   집단  능  수 에  다  재  사 하는  다루

는 내  같  수  에는 차 가 다( 연, 2004).

  집단 편 에는 사   가 가능하지만 특  평가 에 어 는 

그 지 다. 사가 학생  수업  해하고 는지 하  한 시험  

수시  실시하  해도 그것  어 지  수업  과  하  한 

 만들  함 지   니다. 평가 항   평가  어

워  보 에  만들어 실시하 , 학  내에  학생들  체 경쟁  통해 등

 여 는 식  니 ,  에  시행하는 시험에 시하여 

 수    다.  우리 에    고 는 

시험  도  에 는 생 하지 는다( 과 평가원, 

2009).

2. 5.3. 본  수 별 수업

  본  수 별 과  1980  에  시 어 각 학 에  

독  운 하는 식  취한다. 가 과   틀  어 지 

 각 학  에  과  재  할 수  에 학 에  다  

식  과  만들어진다.

   들어 본  고등학 는 3 간  수단  96단   1학  2단 , 

2학  8-14단 , 3학  8-16단 , 계 10-28단  학생  택하도  한

다.  공통필수  택과  각 가 필 한 과  택하여 2,3

학  학생 개 별   다  시간  가지게 다. 한 164개  택

과  개 어 어 학생  능 , , 진 , 미, 심 등에 하여 

택 수할 수 는 계통  수과  틀  학계  하여 주고, 택과

 50% 도는 학계별  미리  과  택함  학습  향 

 도 다.  심  도가 다  2-3개  과 들  동시에 개 하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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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  에 학생들  필 한  과 만 심 과  택하여  

게 학습하  고, 다  과   과  택하여 실생  연계 심

 간단  학습하도  하고 다( 운, 2010).

2.5.4. 시사

  미 과 , 본  우리  과  운 에 어 많  차 가  

에 들  사  우리 에 그  하 에는 한계가 다. 그러

 미  학생 수 에  본(Basic), 보통(Regular), 심 (Advanced)단

계  우리  수 별 수업  보 , 본, 심  과 사하다는 

,  수 별 과   시 하  가  하  체계

 시행하고 다는 , 본  택과  운  등  주는 시사  

에  들  수 별 과    해 보는 것  미가 다.

2.6. 어 수 별 동수업  과에 한 행연

  재 7차 과 에   학 에  ‘학 수+1’ 수 별 동수

업  실시 는 가운 , 수 별 동수업에 한 행연 들  살펴보고  한

다. (2012)  연 에  고등학  3학  학생 390 과 어 수 별 

동수업에 참여하는 사 9  상  연  실시하 , 사  

심 담  통해 연 가 루어 다. 그 결과 어 수 별 수업  학습 들

 학업 취도 향상에 미 는 과가 가시  타 지   수 

었고, 학습 들  만 도 역시 상  수 별 동수업  학업태도  학업

취도에  과  다고 답하   보   학생들  경

우 수 별 수업  학업 취도에  향  다고 답하 다. 사들

도 상   사들  만 도가  보   사들  만 도가 어지

는 결과  보 다. 그리고 수 별 수업  학생들  학업 취도 향상  

는 강한 원동  지는 못하 지만, 수 별 수업  학생들  수 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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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차별   취지  하는 만  수월   가능  

 가지고 다고 말하고 다. 한 수 별 수업  학습 들  수 에 

 하는 과 에  하므 , 필연  학습 들에게 경쟁  

리  심어  수 에 없었다. 그리고 경쟁에  쳐진 낮  수  학습 들

 열등과 수 감  마 에 내재  시 고 었다.  사들  직

도 학습 들  한 수  평가하고, 수 별 학습 료  하는 것  

들어 하 다. 수  도달 도에  복 학습과 심  학습  과  

수업에  하지 못하 는  그 에는 사들  수 별 진단 평가 항

 다 하게 만들어 낼 시간  여 가 없다는 상 과 평가  가 었다. 

그리고 직도  학생들  동  통한 해결식 수업 식보다

는 사가 주도하는 향  강 식 수업  하는 경향   강한 것  

 수 었다.   (2012)  하루 도 리 수 별 평가  학

에 도 해  한다고 하 , 수  '하' 에 한 학습 들  감  

 학업 취도  향상시킬 수 는  찾  한다고 하 다.

  지 (2006)는 어과 수 별 동수업  실시하  과 실시 후  학

업 취도  계에 , 심  경우에는 수 별 동수업  학업 취도에 

향  미 지  보  경우는 수 별 동수업  학습 에게 

 향  미 다는 것  보여주었다. 한 수 별 동수업  실시  

타  학업 취도  차 에는 미한 상 계는 없는 것  사하

다. 

  리(2011)는 어과 수 별 동수업  과  수업 에 

해 연 하 다. 체   운   수업에 한 만 도가 낮

, 어과 수업 료 에 는 업  가  등 실천 여건 미 하다고 

말하고 다. 그리고 원 원  시   등 행ㆍ재  지원  미 하

, 가 수  과 에  수 별 내  공통  처 하고 다는 것

 보여 다. 한 가 수  과 에  ‘심  내 ’ 시에  학습량 

가하고 학습 담   가 수  어과 수 별 과 과 학

에  실  운 사 에 리가 는 것  지 하고 다.   

 사는 어과 수 별 동수업에 한 공감   참여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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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  어과 수 별 동수업에 참여하는 사  업  담  경감

시  주고, 통  는 원  순 근  해  한다고 한다. 한 수업

 에 는 하  보  에 한 지원과 학생  특 과 수  고

한 수업  하  어과 수 별 수업 에 한 사   신

시 고,  수  학  여건에 맞게 편 하 , 도  3-4개 수

 편 하는 것  과 고 말하고 다. 상과 같  행연 에  다

룬 수 별 과  운 과 수 별 학습에 한 만 도, 어 수 별수업

  수업  실태   본 연 에 는 수 별 동수업  실

 학생들에게 얼마  만 도가 지  연 하고 하 ,   

 수업 에 해 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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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별   편 1 ,  2 3 ,4  5

2 학 년  

1 학

심 화

(상 )

본

( )

보 충

(하 )

심 화

(상 )

본

( )

보 충

(하 )

심 화

(상 )
본 ( )

사 A B C A B C A B

2 학 년  

2 학

심 화

(상 )

본

( )

보 충

(하 )

심 화

(상 )

본

( )

보 충

(하 )

심 화

(상 )
본 ( )

사 A B C A B C A B

Ⅲ. 연  계

3.1. 연  상

  본 연 는 ‘학 수+1’ 수 별 동수업  실시하고 는  곡  재 

공학 O고등학  2학  5개 학  상  2012  3월 ~ 2012  12

월 지 실시  수 별 동 수업  탕  하 다. 본 학 는 2학   

135   65  여  70  루어  , 본 연 가 직  지

 하여 쉬는 시간  하여  사  하 다.  본 학  학  편

  지필고사 평가 결과   학 마다 학  편  하 다. 2

학  1 ~ 4  2개 학  한  어 심  , 본 , 보    

수  누어 하 고 지 한 학 (5 )  학  내에   수  

누어 수업하 다. 본 학 는 심   55 , 본  46 , 보   34  

루어  다.

<  1>  곡  재 O고등학  2학  어 수 별 동수업 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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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  도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경험한 학생들  과 만 도  

식  사하  해  학생들  상  한 사  실시하 다. 본 

지는 객 식 사 7 항과 학생들  고 다 한  살펴보  

해 개  사 7 항,  14 항 (  참 )  루어  다. 객

식 지  각 항  1 에  3 지 할 수 도   었 , 

에  지는 각 항  답  3  척도   었고, 채   

그 지 다 (1 ), 보통 다 (2 ), 그 다(3 )  당하 다.

3.3. 연 료 수집  

  본 연 는 지  료  후 연  상 학 에 연  취지  

한 후  답  탁하 다. 객  사실 뿐 만 니  본  견  

하는 항도  에  시간   갖도  하 다.  포 

후  1주 후에 본  직  지  직  수 했다. 객 식 사는 

각 질 항에 한 답 도  하고, 체  답 사  수  항 에 

답한  시하 다. 답 에 한 그 프  시하고 것  

탕  결과  하 다. 개  사는 각 답별   시

하 고, 그에  결과  하 다. 한 사  할  타 술 

 어 학생들  생각에    하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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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보통 다 그렇지 않다

심화 17  / 30.9% 28  / 50.9% 10  / 18.2%

본 11  / 23.91% 25  / 54.34% 10  / 21.75%

보충 15  / 44.11% 11  / 32.35% 8  / 23.54%

Ⅳ. 연  결과  

4.1.  항  결과

① 수 별 동수업에 한 만 도 

 

 재 진행하고 는 ‘학 수+1’ 수 별 동수업  학생들  얼마  만 하

고 는지 보  해 만 도 여 에 한 학생들   그 결과는 

다 과 같다.

<  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만 도  

<그림 2 >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만 도 

   2에  시  듯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만 도  

는 질 에  심   , 본  ‘보통 다’가 가  게 고, 보   

‘그 다’가 가   답  보 는 것  보  보   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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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도움  었다 보통 다
도움  지 

않았다

심화 23  / 41.81% 19  / 34.54% 13  / 23.65%

본 12  / 26.08% 24  / 52.17% 10  / 21.75%

보충 15  / 44.11% 10  / 29.41% 9  / 26.48%

생들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만 하고 는 것   수 

다. 

②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어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수 별 수업에 해 수 에 

맞는  과  수업  어  향상에  고 다. 것  

 하여 학생들에게 ‘학생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어능  향

상   향상에 도움  었다고 생각하는지 질 해 보 다.

<  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어  

<그림 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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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보통 다 그렇지 않다

심화 22  / 40% 23  / 41.81% 10  / 18.19%

본 16  / 34.78% 16  / 34.78% 14  / 30.44%

보충 13  / 38.23% 11  / 32.35% 10  / 29.42%

   3에  언 었듯  ‘학 수+1’ 어 수 별 동 수업 후, 어 

 향상에 한 도움 여 에 한 질 에 는 심 과 보   ‘그 다’가 

가   답  다. 본  ‘보통 다’가 50%  는 답  보

다. 심 과 보   학생들에게 그  었 니 심   학생들   

 수 에 맞게 집 해  공  하여  향상  것 같다고 답하

 보   학생들   주  워  했   실  공  할 수 

어  마 향상  것 같다고 답하 다.

③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수업 미도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수 별 동수업보다 학생들

 수 에  맞는 내 과 수업  학생들  미  어 내어 어

에 한 심  학  향상  도 하고  하는   다.  항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수업보다 학생들  수업에 한 

미   하는지  보  해  항  하 고 그 결과는 다

  같다.

<  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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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미도

   4에  볼 수 듯  심   학생들  답  ‘보통 다’, ‘그 다’, 

‘그 지 다’  순 고, 본  ‘그 다’  ‘보통 다’가 동 한 답  

보 다. 심 과 본  학생들  수 별 동 수업 후 어 수

업 미도에  답  하  ‘보통 다’  ‘그 다’  답  

슷한 것  보  직  학생들  미도에 해 해 하는 것   수 

다. 에 보   ‘그 다’  답변   것  보  보   학생들

에게는 미  하여 미도가 진 것  타났다.

④ 수 별 동수업  편 에 한 학생들  

  고사  간 ․ 말고사 어  결과  ‘학 수+1’ 수 별 동수업 

 편  하 는 ,  항  어   편  하는 것에 한 학

생들   보  한 것  그 결과는 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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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보통 다 그렇지 않다

심화 23  / 41.81% 17  / 30.9% 15  / 27.29%

본 13  / 28.26% 18  / 39.13% 15  / 32.61%

보충 7  / 20.5% 11  / 32.35% 16  / 47.15%

<  5> 수 별 동수업 편 에 한 학생들  

<그림 5> 수 별 동수업 에 한 학생들  

   5에  언 었듯 심   학생들  어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편  하는 것에 찬 하는 것  41.81%   답  

, 본  39.13%  보통 는 답  고, 보   

47.15%  찬 하지 는 것에 가   답  다.  어 

  심   학생들  어  수 별 동수업  편  하는 

것에 찬 하지만, 본 과   낮  보   어  

편 하는 것에   볼 수 다. 상 에 해 과 하  학

생들  어   편  하는 것에 한 만과 심리  담  는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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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보통 다 그렇지 않다

심화 18  / 32.72% 20  / 36.36% 17  / 30.92%

본 15  / 32.6% 17  / 36.95% 14  / 30.45%

보충 13  / 38.23% 10  / 29.41% 11  / 32.36%

⑤ ‘학 수+1’ 수 별 어 동수업 상 에 가  한 

학생들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어  편   에 

재보다 수    상 에 가  해 학생들  과 심리  

담에 한  보  한 항  그 결과는 다   같다.

<  6> 학 수+1’ 수 별 어 동수업에  상 에 가  한 

학생들   

<그림 6> 학 수+1’ 수 별 어 동수업에  상 에 가  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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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보통 다 그렇지 않다

심화 15  / 27.27% 30  / 54.54% 10  / 18.18%

본 16  / 34.78% 20  / 43.47% 10  / 21.73%

보충 7  / 20.58% 15  / 44.12% 12  / 35.29%

  6에  볼 수 듯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상 에 

가  해  열심  공 하거  경쟁심  느   는지 여  는 

항에  심   ‘보통 다’가 36.36%  가   답  보 다. 그 

 어 ‘그 다’가 32.72%   것  보  심   학생 도 하 수

  어지지 고 심  에  지  수업  해 꾸  하

고   수 다. 본  학생들  ‘보통 다’ 36.95%, ‘그 다’ 

32.6%, ‘그 지 다’ 30.45%  순  ‘보통 다’가 가   답  

고, 보   학생들  ‘그 다’ 38.23%, ‘그 지 다’ 32.36%, ‘보통 다’ 

29.41% 순  ‘그 다’가 가   답  다. 심 과 보  학

생들  ‘보통 다’가 답  지만  학생들  상   지향하

는 것   수 , 특  보   학생들  상 에 가  해 

하고 는 것   수 다.

⑥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식에 한 만 도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개 차  고 한 학생 심  어

 학생 개개  수 과 능 에 맞는 수업  진행하  학생들  눈

에 맞 어 수업  진행하는 맞    하 다. 그러므  ‘학 수

+1’ 어 수 별 동수업에  생님들  수업 식에 한 학생들  만

도 여  보  해  항  하  그 결과는  시한 

 같다.

<  7>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생님들  수업 식에 한 

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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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생님들  수업 식에 

한 만 도  

   7에  볼 수 듯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생님들  

수업 식에 한 만 도는 심  , 본 , 보   학생들  보통

는 답  가  많  한 것  타났  ‘그 지 다’ 고 답한 도 

낮지 에 사들  학생들  수 에 맞는 다 한 수  연 하고 시

행해  할 필 가  시사해 다. 특  보  경우 ‘그 지 다’  

  므  학생들  미   수 는 수  연 가 필 할 것

 보 다.

⑦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주도  학습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해 신  실 에 맞는 어 수업

과 공  할 수 게 었고, 한 경  공 어 학습  능  

는 것에  다/  항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어 과 에 한  주도  학습에 도움  었는지  보  한 것

 그 결과는 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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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보통 다 그렇지 않다

심화 22  /40.0% 18  / 32.73% 15  / 27.28%

본 13  / 28.26% 22  / 47.83% 11  / 23.91%

보충 6  / 17.65% 11  / 32.35% 17  / 50.0%

<  8>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주도  학습 

<그림 8>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주도  학습 

   8에  볼 수 듯  심   학생들  40%가 그 다고 답했 , 

본  28.26%가 그 다고 답하 다. 보   같  경우에는 17.65%  

학생들  그 다고 답하여 상당  낮  것   할 수 다.  항  

통해 직도 학생들   주도  학습에 해 어 움과 곤  겪고 

,  어 수업과 학습에 하 에는 직 지 어 움   다는 것

 보여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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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수업과 했   어   

도움  었습니 ?

학 생   

  수
(%)

① 어에 한 미  심  짐   17    31

② 어  향상   10    19

③ 수업 내  해    7    13

④ 어에 한 신감 향상    5     9

⑤ 별  도움  지 는다.   15    28

Q 2 .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한 만 스러운  엇

니 ?

학 생   

  수

비   

 (% )

①  어 용 실 로  동 하 는  것  거 롭 고  귀 찮 다 . 1 9 3 5

② 어   누어 열등감  생 다. 1 4 2 6

③  쉬 는  시 간  9 1 7

④  타 (원 하 는  생 님  다 르 다 , 수  잘 못  어 다  등 ) 1 2 2 2

4.2. 개  항  결과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하여 학생들  어  생각  가지고 

, 수 별 동수업  과 단  살펴보고  개 에 

해 어보 다. 실험학  상 2학  학생들 2학 (54 )  여러 가지 

 살펴보 다.

<  9>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과  수업 

  

   9에  볼 수 듯  어에 한 미  심  고, 어 실  

향상에 도움  었다고 답한 내  많 다. 에 해 별  도움  지 

는다고 느 는 학생들  도 상   편 었다.

<  10>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만



- 43 -

Q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해 가   

 엇 니 ?

 학생  

 수

비

(%)

① 비슷한 수  아 들과 공  할 수 다. 17 31

② 수 에 맞는 수업  들어  다. 15 28

③ 원수가 어  집 력  다. 12 22

④ 타 3 6

⑤   없다. 7 13

   10에  타   같  실험학  경우 과 실  수업  시행하

고 어  수 별 어 동수업  어 실에  루어지는   학

 실  닌 어 실  동하는 것  거 고 귀찮다는 답  

35%  게 다. 는 쉬는 시간  는 항 과도 연결 지  수 

다. ‘쉬는 시간 에 어 실  동하는 것  하지 다’ 는 

답도 었다. 러한 결과는 단 어 수업뿐만  니  과 실  시

행하는 든 과 에  학생들  만 스러워 하는 다. 한 어 

  누어 열등감  생 다는 견도 었  신  수 별 편

에 만  가지는 학생들도 었다.

<  11>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11에  드러  답  수 별 동수업에  학생들  가    

택한 항  슷한 수  들과 공 할 수 고 수 에 맞는 어 수

업  들  수 다는 것 었다. 것  수 별 수업  해 동질 수  집

단과 함께 공 하는 것   보고 다는 것  타낸다. 한 ‘학

수+1 수 별 동수업’  시행하니    원  한 경에  

공  할 수 어  집  다는 답도 었다. 에, 수 별 동

수업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수도 지 다는 것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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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생님들  수

업 식에 어  변 가  느   엇 니 ?

 학 생  

 수

비

(%)

① 각  수 에 맞게 해 주신다. 20 37

② 변 가 없다. 18 33

③ 수 에 맞게 흥미 주  수업  하신다. 6 11

④ 타 5 9

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신다. 5 9

Q5.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개 어  할 

 엇 니 ?

 학생   

 수

비

(%)

①  다양한 매체를 사용했  겠다. 18 33

② 어 실  동 없었  겠다. 15 27

③ 다른 과 어  수업하지 않  겠다. 6 11

④ 타 2 4

⑤ 없다. 13 25

<  1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수업 식  변

   12에  볼 수 듯  수 별 동수업에  학생들  느  생님들

 수업 식 변 는 각  수 에 맞게 수업 내  하고 진행해 

간다는 것 었다. 그러  ‘변 가 없다’는 답도 상   것  

할 수 다. 사들  고 숙한 수  닌 학생들  수 에 

맞는 다 한 수  연 하고 시행해  할 필 가 다는 것   수 

다.

<  1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개 할 

  

   13에  언  었듯  학생들  생각하는 ‘학 수+1’ 어 수 별 동

수업에  개 어  할  ‘다 한 매체  사 했  겠다.’는 항  

답  다. 는 사들  꾸 한 수업 연  통해 수업 내  다 한 

매체  통해 달해  하는 것  할 수 다. 한  학생들  만

스러운 에  답했듯  어 실  동하는  편해하는  개

해주었  하는 도 상당  게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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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에 타   신

 어 학습에 한 변 는 엇 니 ?

 학생   

 수

비

(%)

① 상   가  해 공  한다. 15 27

② 내  해가  쉬워 다. 13 24

③  다. 7 12

④ 수업에 미가 생겼다. 9 16

⑤ 타(변 가 없다, 경쟁 식  생 다,  하게 다) 10 18

Q6.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다루는 학습내

과 재가  어 수 에 합니 ?

 학생   

 수

비

(%)

① 한 편 다. 12 22

② 해하 가 쉽다. 15 27

③  어 다. 15 27

④ 타( 심 없다, 겠다) 5 9

⑤ 슨 내 지  겠다. 7 12

<  1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학습 내 과 학습  

어수  

   14에  볼 수 듯  답  에  하다고 답한 학생  체  

22% 에 지 다. 그러  해하  쉽다는 답   어 다는 

답 가 동 하게 27%  차지하는 것  보  수 별 동수업  해도 재

 내 에 해 어 움  겪는 학생  는 것   수 다.  과

 본 재만 할 것  니  재 든지 학습지 등  하여 학생

들  해  돕는 것  하다는 것   수 다.

<  15> ‘학 수 어 수 별 동수업 후 학습  변  

   15에  볼 수 듯  답한 학생들  가  많  수가 ‘상   

가  해 공  한다.’ 고 답하고 다. 학생들  수 별 동수업

 통해 연스  취감  생 고 그것  루  해 공  하는 것   

수 다. 그러  18%  는 다수  학생  타 견  통해 ‘변 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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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 식  생 다,  하게 다’는 견  통해 수 별 동수업  

신  어 학습에는 게 도움  지 는다고 생각하고 었다.  통

해 학생들에게 엇보다도   능 감  심어주는 것  필 한 

것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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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어 수 별 수업   

5.1. 과  수 별 동 수업  한  건 

  학 에  수 별 동 수업  내실 , 하  해 고 할  

다 과 같다( 원 , 2004a).

 첫째, 수 별 동수업  학 에  학생  수 에 합한  실시하

는 사들  해    어  한다. 

 째, 가 차원에  수 별 동수업과 하여 신  새 운  원

할 경우 드시 실험  연 단계  거쳐 실시해  한다. 

 째, 수 별 동수업만  지 게 강 할 경우, 지 과  과 

동  상   가능  므  과 동 역  수 별 

과 역  내실  책 한 필 하다. 

 째, 수 별 동수업  통하여 학생간  개 차에 하는  실행

하 는 도 하지만 다  한 편 는 내  하 는 

 필 하다.

 다 째, 한편 는 학생들  취수   다  한편 는 학생들

에게 한 식  하  해 는 내  시 식에 한 검  

필 하다.   내  보다 생   시  시함  학생들

  해결 능  러주어  한다.

 여 째, 수 별 수업에 한  도는 도시, 도시, 어  지역에 

 차 가 다.  가 차원에  수 별 책 수립 시 참고해  한

다. 

5.2. 과  어 수 별 동수업 

  수 별 동수업  실태   통해  수 별 동 수업 

 게 수업 계  역, 수업 역, 수 ․ 학습 주체 역, 수업 지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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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역 등 5가지  누어 고 해 보  다 과 같다.

5.2.1.  수업계  역

5.2.1.1. 수 별  편   다

 

  수 별  편 하는  어   평가 결과에 한 , 학

말  학 말 만  편 하  보다는 평가  포함하여 진단평가, 

평가 결과  하고( , 2006) 특  간 에 포하는 학습 들

 학습  본  견  수 하여  편 할 필 가 다. 처럼  

택에 한 과 택  학습 들에게 학습 과 함께 책 감  가

지게 하여 학습 동    어 게 하는 동 가  수 다. 한 과

평가원  수 별 집단 편  시 재  학 에  간고사  말고

사   삼고 , 수 별 수업  과  거  해 는 학

생들   지  학습  어  하므 , 수   경계  

근처에 는 학생들에 해 는 학생 본  망과 사  단  고 하여 

수 별 집단  하는 것   직하다고 하고 다. 

5.2.1.2. 수  재편  시  동  

 

  수  단 편 하고  후에는 통  는  수  재편  시

 할 수 다. 단 사  학생들  합 하여 결 하거  니  학  

단  재편 하는 것  본 원  삼 , 학생  극  망과 사  

단 결과 필   경우 학  에도 수  동  통  게 

여하는  고 할 수 다. 한 수시 평가  통해  월  가능

 열어 는 동   편   역시 학습  학습 동   

고취시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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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수  

 

    학  합쳐  3개  수 ,  학  합쳐  4수  

 편 한다.   학  여건에  상, , 하  개   편 하 , 

 학  2  한다 ,  수  학 당 학생 수가 어들어 

 수  학습 들에게    수 ․ 학습  가능할 것 다(

, 2006). 한 가능하다  상, , 하  편 하  , 하  학생 수

 하여 수 별, 개별  수업   수 도  지도하는  역시 고

해 볼 만 하다.

5.2.1.4.   다

 

  재 학 에 는    A, B, C  상, , 하 등  

하고 어 학습 들   에  감, 열등감   수 다.  

수 별   과 , 도시, , 색  등 다   할 수 

다. 원 (2004b)는 수 별 학습   상, , 하  열 하

여 지 말고, 독특한  여하여 감   수 다고 한다. 

 들 , 창 - - 실 , - 지- 몬- , -보

- 망  등   사 할 수 다고 한다.

5.2.1.5. 수 별 동 수업 태  다

 

  실  에 는 매 차시 수 별 동 수업  한 학  동  학  

편상 어 울 수 다.  원 (2004)는 학  상 과 학습

, 사  에  든 차시 동수업과  차시 동수업  실시

할 수 다고 한다.  들  단원 간과 단원 말에 동하는 , 단

원 말에 동하는 ,   단원   후 동하는  등  시하

고 어 학  에   동 수업  운 하도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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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동    지  운

 

  학  동 시 어수 한  돈 해 동  드시 사 하고 

지  통해 결  는  동 등  쉽게 도할 수 도  하

는 도 과  것 다. 

5.2.2. 수업 역

 

  수업 역에 어 는 실  수업 과  통해 수 별 동 수업  

  한 수업 , 수업 평가   특별 보  수업   

 리해 보  다 과 같다.

5.2.2.1. 각 수 에 합한 과  동 심 수업

  수 별 동 수업에 는 과  심 , 보통, 보  누어진 수 별 

수 ․ 학습 료  하여 수 별 수업  하 , 각 수 별  한 과  

동 심  수업  도  할 필 가 다.  들 , 상   학습 들에

게는 식, 식 수업  많  진행하고 하   학습들에게는 다 한 시

청각 매체  게  등   하여 학습  과  진시킬 수 다. 

5.2.2.2. 수 별 내 수   한 집단 동 학습

  집단 동학습  사 하여 각 학  내에 수 차  할 수 다. 집

단 동학습  원간   탕  학습  루어지므  상  신뢰

감  생 고 동료 학습  과   할 수 게 어 타  견  

하고  돕는  게 할 수 다. 집단 에  학생들  

사 과 감  워  개  참여 가 많 지고 학습 동 가 

진  개  시 고 책 감  진다( 상 , 2004).



- 51 -

5.2.2.3. 학습  다 한 변  고 한 과업 동 계

  수 별 수업  진행할  학습  다 한 변  고 한 과업 동  

계할 수 다. 동  수  내에 는 학습  하 도 학습  학습스타

(learning style),   지  특  다  에 학습  다

에  수업 동  필 하다. 

5.2.2.4. 과 ICT  한 동 수업 개

  과 ICT  한 수업  통해   차별  동 심  수업  

개할 수 다. ICT  수 별수업   수 별 과  다  통

한 든 학생  개별 학습 개별 에 주 할 수 고 개별   

 주도  학습 취   수 다. 사-학생, 학생-학생 간에 극

 상  가능하  학습내 , , 료  다 에 여할 수  

다( , 2005).

5.2.2.5. 학  지  한 사  수 별 실 운

  학  지  통한 사  실 운  할 필 가 다. 학  

지에 수 별 과 실  하고 어과 수 별 수 ․ 학습 료  개

  수업에 할 수 다. 수 별 학습 료  사  과 실에 탑재

하여 학습 들에게 실 에   주도  학습 도할 수 ,  

수 별 학습 료 후 상  단  학습 료  학습할  역시 공할 수 

는  다.

5.2.2.6. 다 한  평가  

  평가는 수행평가, 평가, 평가, 수업 동 과 평가 등  든 

 합리  해  한다. 간  말고사 등   평가에 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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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습 내  심  평가하고 각 수 별 집단에 는 차별  

학습한 내  수행평가 심  과  평가  하여  공 보다는 

내  타당   평가 식  지향할 필 가 다. 한 수행 평가에  

술   술  평가, , 찰 , , 포트폴리 , 평가  

연  보고  등  다 하게 할 수 ( 원 , 2004b), 수

업 참여, 태도평가, 수시 평가, 수업 시간  다루었  과   평가지 

등  수행 평가에 포함시킬 수 다. 처럼 수행 평가에    

평가 과는 달리 수 별  다 한 평가  하여 학생들  학습 동  참

여도   수 다.  평가에 는 본 수   많  하고, 

 심   보   하는 것  직하  항  도에 

 항  차등  하는  과  것 다. 한 한 항  

도에   다   주고, 그  한  택하여 게 함

 신  수 에 합한  취사 택하여  수 는  마 할 

필 가 다. 필수  택  원 하여 평가  시할 수도 

다. 상  그룹 학습 들  학습  고취  해 고 도   

(5%) 도 하는 향 역시 고 해 볼 수 다. 특  원 는 

평가에 어    고 함  취 수  낮  학생들에게

도 학습동  여하  한 평가  고 하는 것  직하다고 

했다. , 항에 한 답  도(우리말  답함, 어 단어  답함,  

어  답함 등)에   달리하여 평가할 수 다고 했다. 

한 심 과 과 보  과 에 만 다룬 학습 내  평가 에  

공평 거 해 

① 평가는 공통 본학습 심  평가하고 ②심 (우수), 보  과 에 

한 평가는 동 심  수행평가  과  평가가 도  하는 것  직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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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한 평가 항 개

  평가  공 , 타당   신뢰  향상시  해 한 평가 항  

개  매우 하다. 그러므  평가 항  개  개  가 니  

 루어질  가   결과  얻  수 다. 개   항  개

하  극  어 운  신  객  보지 못하는  

 답   고 하 가 어  다. 그러  여건상  

평가 항  개  어 울 경우에는 개  평가 항  개 하 도  

동료 사  검  통해    태  만들 는  필 하다.

5.2.2.8. 행식 평가 리 

  학  평가 항 개  운 하여 행식 평가 리 운   수 별 학

습 진단  학습동  과 개별  해  동등  원  도  , 수

별 평가에  수 별 집단 간 수 차   수  보 하는 원  마

하는 것  필 하다. 한 계   행  한 평가  ,  

들  취합하여 행  만들고 사 에 학생들에게 포한 다 ,  

 행에  시험  내거  간 수 하여 시험  내는 식 등 

다 한  과 평가 식 색할 필 가 다고 한다( 원

, 2004b).

5.2.2.9. 특별보  수업   

 

  학  에  특별 보  수업   해 다 한 지원  들  

필 하다. 재 과 후에 루어지고 어 상  많  담감  가지

고 는 특별 보 과  담당 사들  network  하여 e-mail 통해 수

시  료 공  통한 지원  필 하 , 지역 청에 는 특별 보 과  

담 사 보하여 학 별 순 사 는 학  특별보 과  개  지도

할 수 다( 원 , 2004a). 특별 보  과  미 참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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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 없어 참 한 학습 들과  평  가  고 다고 말하

 과  통한 한 규  가 필 함  강 했다. 한 특별 

보  수업 후 학습  취도가 향상 었는지 하는 과  드시 필

하 , 진  지도  한 사  학  보 사  통해 실질  

도움   수 다. 어 각  연수에  진학생 지도  한 강  연

수  실시하여 진학생 지도  극  독 하는   필

하 , 시  지도가 니  지 고 체계  지도  계  색

할 필 가 다( 원 , 2004b).

5.2.2.10. 사  폭    과 지식과  신

  과  수 별 동 수업  해 담당 사    과에 한 지

식과  실천에  수 는 에 한  필 하다. 민찬규

(1998)는 원   보  해  사  과 지  연수

가 필수  강 하 , 수 별 과  운  시 학습지도 업 는 사

에게, 학생 생 지도 업 는 상담 사에게, 행 업 는 행 원에게 맡 는 

학 업  담  했다. 한 어 사  어  능  포함한 

어 사 능 과, 다 한 학습 동  통한 재미 고 미 는 수 술 

능 과  뒷 해  어  어 에 한  지식  갖  

해 꾸 한 연수가 필 하다고 강 했다. 

5.2.2.11. 학  내 사들 간  워  

  학  내  수 별 동수업에 참여하는 사들 간  워 (team work)  

고할 필 가 다. 수 별 수업 담당 사들 간    통한 

공동 료 개   공 , 수행평가  평가 등 수업 동 과  식  합

리  , 그리고 학생들  학  수 에 한 한 진단  통한 한 

수 ․ 학습 내  과 에 지 많   통한  필 하

다. 결  러한 고 상  보  학  내 사들 간  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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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책 감과   가 하는 상승 과  가 다  것 다. 

한 러한 학  내  사 공동체  심  신들  학습 , 지역  학

 실 에 합한 수 별 료 개   학습  개  한다 , 실질  

수 ․ 학습에 도움   수 다. 

5.2.2.12. 각 수 별 집단  특 에  수 ․ 학습 실시

  

  수 별   학습 들  경우에는 각 집단별   특  보

 에 각 집단  특 에  수 ․ 학습  필 하다( 원

, 2004a). 하   학습  경우 게  가지  해 볼 수 

다. ① 학습하 고 하  능   학습 시간   걸리는 다. 

 경우 학습 들   강 하고 학습 내  단계   단

 눠  가  필 가 고 해 도  주 해  한다. 한 학습

   개  달  해 가능하  학습  어 움   느  수 

도  신  수  찾 주는 것  , 찬과 격  통한 

 강  주어  한다. ② 학습할 능  지만 학습 동 가 해  

 하지  다.  경우 학습 들에게는 학습 규  강 하 , 개

 특  하여 학습  미  시킬 수 는 학습 과  시해 

주는 것  직하다. 수시  평가  복학습  실시하여 신감과 

 러  주 , 찬과 격  지 말  한다.  수  학

습 들  주 질 하고 말하 , 심 는 에 해 각  심  

한다.   수 에 학습 들  과 함께 창  연습  강

하  학생들에게 창   공한다. 말 , 탐  여 사, 

뷰, 공동  해결, 역할  등  포함하여 각  언어 사  가능한 

경  만들어  필 가 다. 상   학습 들  우  학습  수  

 하여 스스   해결할 수 도   참여  도하는 

학습과  시한다. 그룹 과 , 복 한 역할 , 느  쓰  

평,     등  동  사 할 수 다.  수 에 는 

 뛰어 어  언어 사  창  진시 도  다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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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학,   들어 는  등  할  다.

5.2.2.13. 학 당 학생 수 감   사 수

  한 학 당 학생 수  는 과 함께 수 별 수업  한 사 수  

필 하다. 수 별 동 수업  해 는 재 어 사  1.3  1.5  

도  사가  필 하다. 특  욱  많  지원과 가 필 한 학습 

진  지도  한 사 역시 수 어  하  필 하다  간  사  

해  한다. 한 사  해 보  사  하여 사 업  담  

경감시킬 수 다. 특  도시 지역  학 들  미 어느 도 학  수

 갖 고 , 들  학업 취도에 한 심  므 , 한 격

 갖  학  보  사  천  하고, 사   통해 보 사

 역할과 책  한 후 보 사  수업에 직  참여하도  도하는 

도 직할 것 다. 사 동   학생 보  사 역시 

고 해 볼 만한 도 다. 재 사  학에 재학하고 는 학생들  실

 학   상 에 한 해가 필 하다.   격  갖  학

생 보  사  하여 학생들  개   그룹별 동  하도  

 공한다  학생들뿐만 니  학생 보  사들도  사  

학   해하는  실질  도움   수  것 다. 특  과 

후 학  동에  루어지는 특별 보  수업에 학생 보  사들  

다  학업 취도뿐만 니  ,  에 도 하  학습 들

에게 많  도움  리  생각 다. 한 사 계 학생들  생 실습 간

에 수 별 동수업에 한 해  수 도   공할 수 다(

원 , 2004a). 

5.2.2.14. 어과 수업 시수 보 

  어도 주당 4 ~ 5시간 도  어과 수업 시수 보가 다. 재 

학  어과 시수는 학  1, 2, 3학  주당 각각 3, 3, 4시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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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느 고 다. 지  과  내 , 과  학  원  수행

평가  학생 통 , 그리고 심  ․ 보  과  실시 등  해 많  시간  

므  7차 과 에 들어   어든 어과 수업 시수 

보가 시 한   하 다.

5.2.2.15. 수 별 동 수업에 한 보 공  시스    우수

사  보  

  수 별 동수업에 한 보 공  시스  하고, 우수 료  보 하

는 것  필 하다.  당 에 는 가 집단에  에 시 사 할 수 

는 료 개   공할 필 가 , 수 별 동수업 료  한 

  지역 청 단  network  한 지  보  

공  료 에 도움   수 다. 한 미 개  수 ․ 학습 료

  사가 하  쉽게, 지역별, 학  특 별, 단원별 등  변  

DB 하는 것  필 하다. 에 하여, 수 별 동 수업 우수 수업사

 하여 보할 필 가 다. 직 사들  각 수 별에  우수 수

업  단순  책  CD보다는 동 상  통한 내  과연   

워 숍 등  욱  것  생각한다( 원 ,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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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6.1. 연  

  본 연 는 행 평  도  지하 도  수월  하고 21

 사 에  필  하는 창  갖  재  하  해, 한 학생

들 개개  능 과 수 에 합한 수 별 수업  실시  수 도  하  

해 실  수업상 에도  가능    심  수 별 수업 

  색하고  하 다.

   하여 본 연 에 는 수 별 수업  운  실태 에 한  

실시하 고 그  탕  수 별 수업  개  향  보 다.

연  사  탕  결  내  보  , 학생들     편  

에 하여 만  가지는 것  보 , 간, 말 고사 만  편 하

 보다는 평가  포함하여 진단평가, 평가 결과  하고 학습  

본  견  수 한  편  필 하다는 결  내 다. 게  편

 하여 학습  학습 과 함께 책 감  가지게 하여 학습 동   

 어 게 하는 동   러 킬 수 다는 것 다. 그리고 학생들

 수 별 동 수업 후 사  수업 식에 한 변  느 지 못하고 

 에,  사에게 어 는 사  폭  과 지식과  필  

하다는 것   할 수 었다.

  학생  학 들  질  학  에 한 에 하고 ,  상

과 같  학    타 하 , 사  경감하  해 는 학생

들  학업 취 수 에   내   달리하는 수 별 

 실시하는 것  필 하다는 것 , 우수 학생에게 그들  수 에 맞는 

 내 과  공하여 그들  재  한 실 시킬 수 는 

 공하고, 진 학생에게도 역시 그들  수 에 한  내 과 

 공하여 개별 학생 각 에게 미 는 학습  루어지도  할 필 가 

다는 것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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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함

  본 연  결과  탕   시사   볼 수 , 한 수

별 동 수업  과  루어지  해 는  언 한 것처럼 다 한 

 체   함께 어  한다.

  첫째, 수업 계  단계에 는 합리 고 과   학습  수

 누고  직해  한다. 직   운 할 경우에 특  하  

 학생들   역  하는 태도가 필 하 , 한  눠진  

 지 도 평가, 수행평가, 개별 담 등  통해 통  게  

운 함  학습  개개   필  시   수 다.

  째, 수 에  가  과  수․학습  다 한 과  동  

집단 동  포함하여 하고, 동  수  내  학습  사  개별  차

 고 한 수업  해  한다.   사는 학습  , 

지 , 지능  특  고 하고 과 ICT  같  도  사 하여 

 수업   수 도  실 수업  할 필 가 다. 평가에 어  공

, 타당 , 신뢰도   해 평가에 수행평가, 평가, 평가, 

타 수업 과  평가  수업 참여도 등  할 수 다. 

  째, 학  경  역시 수 별 동 수업에 해 극  재 , 도  

지원과  해  한다. 학  경 는 수 별 동 수업 담당 사  포

함한 학  내  체  통해 상  하고 결  하게 해  

필 가 다. 한 학  함께하는 학 가  해 학  지, 가  

통신 , 연  학  등 다 한  수 별 동 수업에 한 보  

식  도  함  학  학  사에 한 신뢰  도

 해  한다. 

  째,  행  담당  역시 한 원  수 , 실  , 우수 원

에 한 티  지   해  연수 등  보상책 지원 등  통해 수 별 

동 수업   도  해  한다. 한 수 별 동 수업  료  공

 한 트워   우수 료 DB 등  하여 실  에  사들  

다 하고 우수한 수 ․ 학습 료  각  재 에 사 할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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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하여  한다. 

6.3. 연  한

  본 연 는  고등학  학생들  상  한 연 가 니  한 학

  학생  상  한 연  에 여러 고등학  학생들  

어 수 별수업  결과  하 에는 한계가 다. 한 개개  변  

하지 고, 연  간  짧  어 수 별 수업  든 역에 한 개

 향  시하는  미 하므  본 연  실험하고 하고  할 는 

고 한 통  필 하다.

 

6.4. 후  연  언

  본 연  결과에 근거하여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향후에 

가 할 향과 시사  언 하고  한다. 과 가 공통 는 과 평가 

식  동 하다는 실   보 해  한다. 재 우리 실에 는 

수 별 동 수업  함에도 하고 평가는 체 학생들에게 공통  

루어지  에 본 과 보  경우는 상   차  여  느

 수 에 없다.  학습   차  타내 주는 평가 에도 학

습  개개  학업 취도  하는 평가 식  단순한 지필평가  어

 수행평가   평가 등  하고 과 에 근거하여 수 별 수업 내

 극 하고 보 다  학생들도 신  취도  여가  해 

할 것 다. 그리고 학습 들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식  심  수 게 도  한다. 수 별 동 수업  실시하  

에 학습 들도 수 별 동수업  한 과  학생들에게  

해 주어  하고,  들   고쳐주  해 는 사

가 수업에  편 한 가  수 도  하고 지도해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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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사  한 것  

학생 여러 들  수 별 동수업에 가지고 는 생각  보  한 것

니다.  사 결과는 어 공 에 도움  주 는 본  연  만 

사 니다. 재 ' 어 수 별 동수업'  실시하고 는 직하고 는 

답변  탁드립니다. 

<  Ⅰ>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사

(    )학  (     )  :            수 별 수업 :

1.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만 합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다      ④  타 (        )

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어  향상에 도움  었다

    고 생각합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다      ④  타 (        )

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어수업 시간  미 습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다      ④  타 (        )

4. 어  수 별 동수업 편  하는 것에 찬 합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다      ④  타 (        )

5.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상 에 가  해  열심   

 공 하거  경쟁심  느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다      ④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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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생님들  수업 식에 만 하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다      ④  타 (        ) 

7.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어 과 에 한 주도  학

습  할 수 는  도움  었습니 ?

① 그 다    ②  보통 다    ③ 그 지 다      ④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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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사  한 것  

학생 여러 들  수 별 동수업에 가지고 는 생각  보  한 것

니다.  사 결과는 어 공 에 도움  주 는 본  연  만 

사 니다. 재 ' 어 수 별 동수업'  실시하고 는 직하고 는 

답변  탁드립니다.

<   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한 학생 식 사 지             

 

     

(    )학  (     )  :            수 별 수업 :

1.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수업과 했   

어   도움  었습니 ? 

2.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한 만 스러운  엇 니  

 ? 

3.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해 가    엇 니 ? 

4.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 생님들  수업 식에 어  변

가  느   엇 니 ? 

5.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개 어  할  엇 니 ? 

6.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에  다루는 학습 내 과 재가  

어 수 에 합니 ?

7. ‘학 수+1’ 어 수 별 동수업 후에 타   신  어학습에 

한 변 는 엇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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