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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에서는 능동적 학습을 강조하

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2022년부터 모든 직

업계고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

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

는 직업계고에서는 실무과목 중심 교육과정을 운

영하므로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학습자 중심 수

업이 중요하다.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교사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수업 태

도를 이끌어야 하므로 수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동료 교사들과 

협력학습을 하며 소통과 나눔 속에서 전문성을 

더욱 확대 시킬 수 있는데(Shin and Song, 2023),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임종민ㆍ조진호

국립부경대학교(학생)ㆍ 국립부경대학교(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Formation of a 
Teacher Learning Community of Fisheries and Maritime High Schools

Jong-Min LIMᆞjin-Ho CHO

Pukyong National University(student)ᆞ Pukyong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enhance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form community relationships to form the Fisheries and Maritime Teacher Learning 
Community(FMTLC). According to the ADDIE model, which is a teaching system development procedure,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stages of Analysis→Design→Development→Implement→Eval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and maritime teachers were analyz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r literature 
and demand surveys, and based on this, a program model was developed through an expert advisory 
meeting. Five  teachers who work at fisheries and maritime high schools were implemented and evaluated 
in three stages of relationship, cooperation, and sharing over a total of five sessions, and finally presented 
a program model. It can be seen that the program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provided meaningful data 
as a program that positive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maritime high schools.

Key words : Teacher learning community, Fisheries maritime high schools, Teacher professionalism, Education 
programs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3, 75jino@pknu.ac.kr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69500)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4.4.36.2.426&domain=https://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427 -

교사학습공동체가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로 구성되며 어느 공동

체든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능력 

신장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의 실천적 지식 신장과 수

업 개선에 효과적이다(Seon and Bang, 2014). Ko 
et al.(2017)는 교사학습공동체를 비전과 목적을 

공유한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활동이라 보고하였다. 따

라서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 속에서 가치와 신념

을 공유하고, 교직 경험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역

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공업 계열 특성화고등학교만 195

개교인 것에 비해 수산․해운 계열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합하여 11개교로 전체 직업계고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Park, 2018). 
Cho(2022)는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는 전국 각 

시․도에 분포한 지정학적 특성과 타교과에 비해 

정규 교사의 공석이 부족하여 신규 교사를 수년

에 걸쳐 임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산․해운 계

열 교사학습공동체(Fisheries Maritime Teacher 
Learning Community: FMTLC)도 이러한 성격에 

맞는 운영의 방향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료 

교사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

사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바람직한 교사 정

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현

재 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는 수년에 걸쳐 

한 번씩 운영되거나 같은 학교 내의 교사공동체 

등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

는 구성원과 그들의 공동체적 관계성에 접근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한데, ADDIE 모형은 일반적

인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뿐만 아니라 인간

과 조직의 수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공학

(HPT: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동체적 역량 

증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에 의미있는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Suk and 
Kweon,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하는 수산·해운 계열 교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FMTLC) 속에서 

교사들의 성장 및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의 미

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

다.
연구내용1)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

(FMTLC)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안을 개

발하여 적용한다.
연구내용2)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

(FMTLC)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도

출한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가. 분석 : 문헌고찰과 심층면담

분석 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요구도 조사를 위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내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물 중 ‘수산·해운 계열 교사’, ‘교사학

습공동체’, ‘직업계고 교사’, ‘관계’, ‘지원’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선행연구 10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수

산·해운 계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

램 또는 훈련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연구물을 조

사 하였지만 연구가 미비하여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로 대상의 범위를 넓혀 살펴보았다. 고찰 대

상 연구물은 총 10편이었다.
요구도 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은 프로그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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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 3
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은 중

등 수산·해운 계열 교육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

한 전문교과 교감 1인, 교사 2인, 대학 교수 2인, 
총 5명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면담

을 실시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의 내용

은 교육경력 등 기본정보를 포함한 교사학습공동

체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경험,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질문의 내용은 교

육경력 등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교사와 교사학습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 경험, 예비교사를 양성하

는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관한 것

이었다. 준비된 기본 질문 목록 이외에도 추가적

인 질문과 피면담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파일은 모두 

전사하였다.

Research 
participants Sex Age Position Career

(year) School

a M 62 Vice principal 30 IM school

b M 37 Assistant 
professor 15 K 

university

c M 45 Associate 
Professor 22 G 

university
d M 49 Head teacher 25 I school
e F 44 Head teacher 21 C school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of 
Needs Assessment

나. 설계 및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설계 및 개발 단계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해당 

교육과 재직 교수, 현직 교사, 교육학박사, 해당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구성된 7명의 전문가로 구

성하였다. 설계 단계를 위한 자문회의에서는 분

석 단계에서 드러난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의 

현황 및 특성, 수산·해운 계열 교사의 현황 및 특

성, 수산·해운 계열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계획

안을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다. 모든 과

정은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개발 단계를 위한 자문회의는 설계 단계의 자

문회의 구성원과 동일하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

용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집 및 

작성한 내용은 참여한 전문가에게 e-mail을 통해 

다시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현장 

적용의 가능성과 오류를 검토하기 위한 자문회의

를 진행하였으며 활동의 목표 반영 여부, 실제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 활동별 프로그램 기본 

방향과의 일치성을 검토하고 현장 적용에 관한 

조언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즉시 기록되었다.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모형을 확정하

게 되었다.

Research 
participants Sex Age Career

(year) Positon

f M 48 22 Associate Professor of 
P University

g F 42 21 Adjunct  Professor of 
P University

h M 34 5 Ph.D. in Education
i M 45 20 Teacher of C school
j F 42 - the doctor's course
k M 33 - the doctor's course
l M 35 - the doctor's course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of 
Design and Development Phases

다. 실행 : 연구 참여자 개별 면담

실행 단계에서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

자들을 실행 중간 과정과 종료 후 개별 면담을 

하였고, 모든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또한 

실행 중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인이 참여관찰을 

실행하였다. 

라. 평가 : 참여일지, 활동 결과물, 연구 참여자 

개별 및 집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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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형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는 실행 

단계에 대한 참여일지, 활동결과물,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피면담자는 실행 단계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5명이었으며 그 내용은 녹음을 통

해 전사하였다. 비공식적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

의 이야기에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재질문하거나 진행 중 떠오른 사안에 대한 의견

을 수집 및 기록하였고 공식면담은 회기 종료 후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한 집단면담으로 실시

하였다. 모든 내용은 A4 용지 기준 19장의 분량

으로 전사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단계에서 

참여일지와 활동 결과물을 전사한 자료와 함께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

습공동체 형성 및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요구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 선정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의도적인 표본추출전략

인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의 방법을 사

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시안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편

의표집된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근거

한 연구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

로그램은 2023년 4월 30일 ~ 8월 4일에 걸쳐 4달

간, 월 1회 ~ 2회 적용하였으며 평가를 포함하여 

총 6회의 모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은 참여관찰, 녹음 및 영상 촬영을 통해 수

집하였다.

Research 
participants Sex Age Position Career

(year)
High 

School
A M 38 Head teacher 15 B
B F 43 Regular teacher 19 I
C M 51 Head teacher 23 M
D M 62 Regular teacher 31 I
E M 27 Regular teacher 2 I

<Table 3> Research participants Background and 
Basic Information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요구도 조사, 실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 실시한 면담자료를 전사한 

전사 자료였다. 전사된 자료는 여러 차례 읽고 

의미 단위를 파악하며, 각 면접자의 진술 내용을 

데이터에 부여된 의미 단위로 코딩하였다. 코딩

은 전사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 중 몇 개

의 문단에 각 하나의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정리

하였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반복하여 읽고 성찰하

였다. 패턴 분석은 심층면담 과정에서 교사학습

공동체 전체 맥락에 대해 질문한 뒤에 그에 대한 

답변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공동체, 학생지도, 
행정업무, 전문교과, 교사활동 등 범주화된 주제

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

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외 연구보조원과 함께 참여관찰을 실시함

으로써 연구자 편견 개입을 최소화하고 다른 연

구보조자와 관점이 같은지 확인해보는 삼각측정

법을 사용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프로

그램 모형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편견 개입을 최소화하

고 해석의 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4. 연구절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는 ADDIE 모형의

단계를 적용하여 분석(Analysis)-설계(Design)-개발

( D e v e l o p m en t ) -실행 ( I mp l e m en t a t i o n ) -평가

(Evaluation)로 진행하였다. ADDIE모형은 교육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사용된 과학적이

고 표준화된 틀로서 다양한 교수체제 설계모형의 

기초이다. 또한 요구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투입

의 최소화와 성과의 최대를 모색하는 절차적 모

형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설계 모형으로 적

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

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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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dure according to ADDIE Model.

Ⅲ. 연구 결과

1. 분석(Analysis) 단계: 교육 프로그램 분석

분석 단계에서는 수산·해운 계열 교사를 분석

하기 위하여 그들의 특성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요구를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여 

본 교육 프로그램이 가진 과제를 이해하고자 하

였다.
분석 결과 수산·해운 계열 교사의 특성은 첫

째, 수산·해운 교과 및 교수법, 전문교과 관련 업

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둘째, 산업체와의 

연계업무, 산업체 현장실습 등 학생 안전과 관련

된 업무, 과도한 행정 업무,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어려움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수산·해운 계

열 교사는 심적으로 환기가 필요하며 셋째, 더 

좋은 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 문화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시대 수산·해운 계열 교사의 특성으

로, 교과 및 업무에 관한 전문성 강화 및 교직 

생활 중 지치고 다친 마음을 위한 위로 및 힐링, 
협력적 문화와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동체 문

화 형성 및 역량 증진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함께 성장

하는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① 자기 성찰, ② 자신 치

유하기, ③ 교육현장에서의 고충 공유하기, ④ 관

계 맺기, ⑤ 소통하기, ⑥ 공감하기, ⑦ 공동체적 

관계 유지하기와 같은 요소들이 개발되어 선정되

어야 함이 드러났다.

2. 설계(Design) 및 개발(Development) 단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적인 방향과 목표, 활동내용을 작성하여 프로그

램 1차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를 통해 이를 검토해 보았다. 자문회의 결과, 활

동내용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활동명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2
차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각 활동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면 전체 프로그램의 구조와 목적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새로 합류하는 구성원이

나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프로그램의 계획

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

다.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한 자문회

의 구성원과 동일한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실시

하였고, 프로그램 구조 및 내용에 대한 적합성, 
실제 현장 적용에 있어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각 단계별로 

활동들이 많아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장에서 복잡

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

용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각 단계별로 비슷한 성격의 활동들을 묶어 

‘주제’를 각각 설정하여 범주화하였다. 둘째, 수

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이라는 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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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서도 경력별로 나누어 활동을 수행하지 않

고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이 

교사학습공동체적 관점에서 적합하며 경력이 다

른 교사 간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

견을 반영하기로 수정하였다. 셋째, 수산·해운 계

열 교사는 전국 각지에 근무하여 오프라인 만남

을 자주 갖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SNS 단체 연락

망을 만들어 소통이 일상생활 중에도 활발히 일

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공유’ 
단계에 추가하였다. 이는 Cho(2022)의 연구에서 

주장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한다.

3. 실행(Implementation) 단계: 교육 프로그램 
실행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연구자, 연구보

조자, 연구 참여자들과 사전모임을 실시하였다. 
사전모임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내용을 안내

하고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전모

임과 프로그램 평가를 제외하고 총 5회기의 프로

그램을 진행하였다. 매회기에 참여일지를 배부하

여 이를 평가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을 

안내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협의를 통

해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과 일정은 <Table 4>와 

같다. 2023년 4월 30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 

평균 월 1회 ~ 2회 진행되었으며 업무와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및 하계방학 기간을 활

용하여 진행하였다.

4. 평가(Evaluation) 단계: 교육 프로그램 평가

가. 세대를 아우르는 수산·해운 계열 교사 간 

친밀감 형성

‘관계’ 단계의 1,2회기 모임은 학교간 거리가 

멀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만나기 어려운 수산·해운 

계열 교사 간 어색한 관계를 해소하고, 동교과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공

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체육대회를 

통해 학교 현장을 벗어나 교직 선·후배로 더 가

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 

Stage Date Title Activity name Method

pre-meeting 4.30
(Sun) pre-consultation FGI

Relationship
First 5.6

(Sat)
Making a relationship Self-introduction Discussion

Self-reflection Discussion
Connecting relationships Develop a relationship Discussion

Second 5.28
(Sun) Building a relationship Physical Activity Experience

Cooperation
Third 6.18

(Sun) Subject Sharing Practicum Items by 
Major

 Senior Teacher's 
Experiences

Fourth 7.16
(Sun) Nonsubject Sharing Teaching 

Responsibilities
Discussion with Senior 

Teachers

Sharing Fifth 7.28
(Fri) Unifying

Emotional Discourse Discussion
Healing the Mind Discussion

 Social Media Sharing 
Activities Experience

Evaluation 8.4
(Fri) Program Evaluation FGI , Individual meeting

<Table 4> Training program schedule an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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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원만한 상호작용은 교사의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며 협력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연구

(Son, 2019)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교사

들이 재직 중 인간관계를 가장 힘들어하는 경험

(Na and Yi, 2012)으로 보고한 것에 대한 해결방

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수요일 6교시 마치

고 활동 내용 업무나 사안에 대한 학과 업무, 학생

지도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D교사 인터뷰).

나. 집단지성을 통한 수산·해운 계열 교사 전

문성 향상

‘협력’ 단계의 3,4회기 모임은 수산·해운 계열 

교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것이었다. 3회기에서 참여자들은 선배 

교사의 전공 수업 경험담을 통해 실습 수업에 필

요한 아이디어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교수법을 배울 수 있었다. Cho 
and Choi(2018)의 연구에 따르면 수산·해운 계열 

교사가 다양한 교수유형을 수업에 적용한다면 학

생의 평가적 수업만족도는 높아지며 학습자는 개

인차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 특성

에 따라 교사의 교수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고 보고하였으므로 3회기의 모임은 매우 의미있

는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4회기에서 참여자들은 학급 경영 및 중등직업

육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

졌다. Kim et al.(2022)는 미래 중등직업교육 교원

의 역량 중 현시점에서 개선 요구가 높은 역량으

로 트렌드 변화 및 대응으로 보고하였다. 신규 

교사나 저경력 교사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그 내

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

므로 4회기와 같은 활동은 특히 저경력 교사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동료나 선배 교사로

부터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3,4회기와 

같은 활동은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가 함께 

자신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시

간이 될 것이다.

교육청에서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교사들의 활동

에서 벗어나, 같은 전공, 다른 학교 교사, 선·후배 

교사들이 함께 직업교육 중 우리 수산계열에 대해 

집중하여 이야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A

교사 인터뷰).

저의 경우는 사실 학교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친한 선생님들이 보통교과라서 교과에 대해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프로그램

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이라 생각됩니다(C교사 인터뷰).

다. 공동체 목표를 공유하는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 의식 함양

Kim and Won(2018)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참여자 개인의 교육

적 신념이나 교직관에 따른 자발성과 동료 교사

와의 관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개인의 자

발성으로 시작하더라도 함께하는 동료와의 인간

적 관계에 기초한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

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im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

체 참여요인으로 대화와 토론이 어려운 학교 분

위기,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교사의 특성, 유연한 

사고를 갖지 못한 교사들로 인한 폐쇄적인 학교 

문화에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성

원간 인간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 형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의 ‘공유’ 단계 

활동은 이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5회기 모임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

사들의 참여동기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

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존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비해 같은 타

학교 같은 계열이 함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지도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그

런지 글자 그대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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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학교의 문제만이 아니

라 여러 학교의 정보와 다양한 의견 듣고 일부 사

안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의

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B교사 인터뷰). 

Ⅳ. 결 론

1. 결론

가.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

하는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해
운 계열 교사 자신의 가치를 알고 교직관을 재정

립한다. 둘째, 수산·해운 계열 교사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위로와 공감을 통해 힐링한다. 셋째, 수산·해운 

계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한다. 넷째, 수산·
해운 계열 교사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나. 프로그램 내용

Suk and Kweon(2019)과 Son(2019)의 연구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절

차를 제시하고 있다. Suk and Kweon(2019)의 연

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 단계로 구성하고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공유

하는 단계인 ‘마음 열기’, 두 번째 단계로 구성원

들을 연결하는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는 ‘이어가

기’, 세 번째 단계로 구성원들의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엮어가기’ 순서로 제안하였다. 
Son(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내부

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관계 다지기, 성찰하기, 
설계하기, 실천하기, 반성하기, 공유하기의 단계

로 순서를 제안하였다.
Suk and Kweon(2019)과 Son(2019)의 연구를 기

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바탕

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관계’는 관계 만들기, 관계 잇기, 
관계 다지기의 주제로 구성되고, 자신을 성찰하

고 교직관을 재정립하며 수산·해운 계열 교사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교직 생활 중 지치고 다친 마

음을 힐링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인 ‘협력’은 교과, 비교과의 주제로 구성되며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험을 제공한다. 세 

번째 단계인 ‘공유’는 하나되기의 주제로 구성되

며 수산․해운 교사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관계가 단단해져 가는 단계이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 모임이나 일회성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갖

고 지속적 활동을 지향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모형은 <Table 5>와 같다.

다. 프로그램 운영 및 접근

프로그램의 운영 시 수행할 활동은 주어진 환

경이나 상황 또는 공동체의 협의에 따라 최종 프

로그램 모형으로 제시한 활동 중 선택하거나 병

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질적인 평가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일지, 회기별 활동 결과물, 참여자들의 개

별 혹은 집단면담을 통해서 실시한다. 또한 활동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향후 프로그램

의 설계·운영을 보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유형이

나 상황에 맞게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설정한 목

표 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논의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모형에는 첫 단계로 수산·해
운 계열 교사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 

간 친밀감이 형성되어 이후 소통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교사들이 

만나 처음에는 서먹한 느낌이 있었지만 ‘관계’ 



임종민ㆍ조진호

- 434 -

Stages Title Objective Activity name Activity Content

Realati
onship

Making a 
relationship ·Understanding 

one's own values 
and redefining 
one's teaching 

philosophy

·Forming intimacy 
and healing 

between Fisheries 
and Marine 

teachers

Self-introduction Introduce oneself

Exploration of 
personality

Explore personality using tools such as 
MBTI, MMTI

Self-reflection Reflect on and share insights about oneself 
as a teacher

Connecting 
relationships

My teachers image Introduce one's teaching philosophy and 
establish teaching principles

Develop a relationship Share challenges faced as maritime and 
fisheries teachers and provide feedback

Building a 
relationship

Physical Activity Use physical activities to ease tension and 
relieve stress

Cultural experience and 
travel

Cultivate intimate relationships through 
cultural experiences and travel, creating a 
healing atmosphere

Cooper
ation

Subject ·Improving 
professionalism as 

a fisheries and 
Marine teacher

Sharing Practicum Items 
by Major

Share various ideas and teaching methods for 
major-related practicum items

Sharing theoretical 
knowledge in the major

Share theoretical knowledge related to the 
trends in the maritime and shipping industry.

Nonsubject Sharing Teaching 
Responsibilities

Share knowledge related to class management, 
administrative tasks, and vocational education

Sharing Unifying

·Promoting 
communal spirit as 

a fisheries and 
Marine teacher

Emotional Discourse Engage in communication over a meal in a 
comfortable atmosphere

Healing the Mind Share personal concerns and difficulties, 
providing positive feedback

 Social Media Sharing 
Activities

Create a group network on social media for 
ongoing communication in daily life.

<Table 5> Education Program Model

 

단계의 활동들을 통해 어색함을 해소할 수 있었

고 덕분에 활발히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교사의 인적 구성이 다양

함에 따라 갈등과 소통 부족이 일어날 우려가 존

재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교사 간 수평

적인 관계와 소통을 유지할 때 교사들의 높은 전

문성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Jang, 
2018) ‘관계’ 단계의 활동은 수산·해운 계열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

째, 수산·해운 계열 교사들은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욕구와 열의가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간 협력적 관계 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 간 협력하는 문화는 이들의 소속감을 

높여주고, 책임감을 갖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탐

구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Oh et 
al., 2016)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나 학생상담 

등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우

며 동료 교사와 관계 문화는 협력보다는 개인적 

성향의 문화가 강하다. 따라서 수산·해운 계열 교

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산·해운 계열 교사학습공동체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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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의미에서 ‘공유’ 단계 활동은 수산·해운 계열 교

사학습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교사 간 대화의 장이 열려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하였고, SNS를 공유함으로써 

수산·해운 계열 교사 간 소통의 제약이 해결되고, 
일상 중에도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며 공동체

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따라

서 ‘공유’단계 활동은 교사 간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

었을 것이며, 학습공동체가 정서적 유대감을 바

탕으로 한 자발적 관계 속에서 결속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 연구(Sergiovanni, 1994)와 맥락을 함

께한다.
본 연구는 수산·해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수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거쳐 수산·해운 교

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의미를 질

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프로

그램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또는 관계성의 

변화에 대해 양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산·해운 계열 교

사학습공동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교사의 삶의 

질 및 전문성을 높여 수산·해운 교육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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