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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h, Jineun and Kyungja Ahn. (2022).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teaching 
experience of an elementary English teacher of students alienated from 
English learn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706-729.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 elementary English teacher’s experience in 
teaching students alienated from English learning based on narrative inquiry. 
The participant was Teacher A with 14 years of English teaching experience. 
Six interviews were collected, transcribed, and analyzed qualitatively. It was 
found that Teacher A’s experience in teaching students alienated from 
learning was developed into four stages: (1) As a novice English teacher, she 
considered the students alienated from learning as underachievers (survival 
and identity). (2) She taught extracurricular classes for the underachievers to 
improve individual students’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challenge and 
growth). (3) She reflected on her teaching, the curriculum, and the textbooks, 
considering learner-centered instruction (reflection and awareness). (4) She 
implemented task-based collaborative project learning (transformation and 
maturity). Teacher A’s experience showed her concept transformation on 
alienated learners from underachievers who needed correction to those who 
had difficulty in peer relationship and collaboration. The findings implied that 
teachers can facilitate alienated students’ learning through (1) reflection on 
her teaching and curriculum, (2) transformation of concepts on alienated 
students, and (3) implementation of the learner-centered and learner-directed 
collaborative learning. Further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teaching 
English alienated students and English teacher development were discussed.

KEYWORDS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teacher reflection, learning alienation, 
underachievers, narrative inquiry



Jineun Oh & Kyungja Ahn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teaching experience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of students alienated from English learning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707

1. 서론
소외 현상은 가치 중립적으로 심리적 상태나 사회 구조적인 과정의 일부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Yurill 2011),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조의호 2018)라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육 전반에서 학생들이 겪는 소
외는 무기력감, 무의미, 무규범, 사회적 소원(social estrangement)으로 나타나며(Mau 1992), 학
습 차원에서 학생 소외는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학습 주제나 과정으로부터 소원해지는 현상이다
(Mann 2005). 학생의 본질을 학습하는 존재라고 하면 학습에서 소외된 학생이 있는 수업은 개선
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소외 현상에 관한 연구는 수학과(고상숙 2012), 사회과(옥일남 2003, 조의호 
2018) 및 체육과(김성훈 2014, 유생열, 윤경선 2008) 등 몇몇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에 비하여 영어과의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영어 교육에 관한 학습 소외 현상
을 겪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영어 교육의 학교 교육 의존도가 높으며(진경애, 시기자, 김인숙, 이
용상 2011), 특히 초등영어교육의 경우 환경적 요인에 따라 학습 편차가 큰 편이다(김준근 2013, 
최수희, 안경자 2015). 초등학교에서 누적된 소외와 실패의 경험은 이후 영어과 학습 동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문영희 2015, 이완기 2014), 초등 영어 수업에서 학습 소외 현상을 
주제로 한 연구 수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초등영어교육에서 학습 소외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학습 부진을 주제로 기초학력 보
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선호, 주혜영 2013, 오상미, 강정진 2019, 이영아 2020, 
홍신애, 박기화 2020). 초등 영어과 학습 부진에 관한 선행연구는 영어과 학습부진아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제도의 개선, 환경의 구성 등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한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학습 부진은 학습 소외 현상의 결과 혹은 원인 중 하나로, 이에 관한 연구만으로는 학습 
소외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다. 학습 소외 
현상은 집중력, 정서, 자존감 등 학생 자신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환경 
요인, 교사 신념 및 학생에 대한 기대와 같은 교사 요인, 교육과정 요인, 학교 문화 및 또래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한다(서봉언, 박상은 2017). 학습 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
싼 교육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 가능할 것이다(서봉언 2020). 이에 초
등 영어 수업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습 부진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써 학습 소외 현상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는 교육 담론처럼 학습 소외 현상을 둘러싼 교육적 맥락을 총체적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
체는 교사이다(주순옥, 안경자 2015). 또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학습 소외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
고 적용할 수 있는 주체 역시 교사이다(최지원, 안경자 2018). 따라서 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교
수 경험을 중심으로 교사의 눈으로 학습 소외 현상을 이해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진
경애, 권서경 2020). 특히 초등학교 영어 수업의 경우 대부분 전담 교사제로 운영된다(이도연, 임
희정, 2021). 이에 초등 영어 전담 교사의 관점에서 영어과의 학습 소외 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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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의 진실성 측면에서 교육 실천의 현상을 온전히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연구 
도구가 필요하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교육 실천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
하고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과정을 거쳐 연구자에 의한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질적 연
구 도구이다(Clandinin and Connelly 2000). 이처럼 내러티브 탐구는 영어 수업의 맥락을 반영하
며 학습 소외 현상의 메커니즘을 왜곡 없이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초등 교사의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교
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그에 관여하는 교육 요인들의 상호 작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경험
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지도 및 교육 정책
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학습 소외의 개념

Seeman(1959)은 기대(expectancy), 보상(reward), 강화(reinforcement)를 소외의 핵심 개념으
로 도출하고, 이 개념의 조합에 따라 무력감, 무의미, 무규범, 사회적 고립, 자기 소원, 문화적 소
원으로 여섯 가지 소외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Mau(1992)는 Seeman(1983)이 제시한 소외의 유
형에 기반해 학교 교육에서 학생이 소외되는 요소를 무력감, 무의미, 무규범, 사회적 소원으로 제
시하였다. 조의호(2018)는 수업에서 소외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6가지 유형(무력감, 
무의미, 무규범, 사회적 고립, 문화적 소원, 자기 소원)으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각각 설명하였다.

Mann(2005)은 학습을 중심으로 소외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지식에 관한 순수한 탐구와 이해로부터 소외되며, 교육 담
론과 지식은 학생보다 선행해 존재함으로써 합리적, 추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과정에서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자신을 억압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학습 산출물은 평가 대상이 되고 학습의 내용과 시
기, 방법에서 결정권을 빼앗김으로써 소외를 경험한다. 특히 학교 시험을 통해 학습 과정과 결과
에서 소외되며 기존 교육에 순응한다고 하였다.

Case(2007)는 Mann(2005)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와 소외를 대비시키며, 학교의 구체적인 활
동 장면과 Mann의 소외 요소를 대입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학습 소외의 개념을 정리하면, 학습 주제나 과정으로부터 소원해지거
나, 기대하는 학습 맥락에서 분리된 상태(Case 2007)를 학습 소외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소외는 동료 학생으로부터의 소외, 교사로부터의 소외, 학습 영역으로부터의 소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교육 상황에서 각각은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기에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
할 수 있으나 해석의 관점으로 활용은 가능하다(Morinaj, Scharf, Grecu, Hadjar, Hascher and 
Marcin 2017). 이를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학습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학생이 교사, 동료 학생
을 매개로 한 학습의 과정에서 무력감, 무의미, 무규범, 사회적 고립, 문화적 소원, 자기 소원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소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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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 소외 관련 선행연구

타 교과의 학습 소외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교과별 수업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소외 양상을 분
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외 학생 지도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
하는 연구도 있다. 

김성훈(2014)은 초등학생들의 체육 수업 소외 현상을 분석하였다. 소외 학생 7명과 체육 전담 
교사 5명의 자료를 수집해 근거 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중심 현상과 중재적 상황, 상호 작용전
략 등을 제시하며, 비경쟁적 과제 제시, 명확한 활동 역할 부여, 긍정적 피드백과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유생열과 윤경선(2008)은 초등 체육 수업에서의 소외 학생
들의 소외 원인을 체육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체육 수업 내용, 체육 기능으로 범주화하였다. 소
외 학생들은 체육 교과를 ‘노는 시간’으로 간주해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흥미 있는 체육 교과 내용
이나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나 동료나 교사의 부정적 반응에 좌절, 
분노, 상실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며 소외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아울러 소외 학
생별로 개별적 소외 과정도 제시되었다.

옥일남(2003)은 사회과 수업 상호 작용에서 소외 대상과 소외 원인 및 양상을 분석하였다. 언
어적 상호작용에서는 학습 주제의 난이도와 학생의 성향에 따라 상호 작용의 소외 양상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비언어적 상호 작용에서는 교사의 발문 위주의 수업구조에 따라 소외 대상과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외의 주된 요인으로는 일과 삶의 괴리, 그리고 사회과에 관한 인식, 단
조로운 수업 방식과 말투 등이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성적과 문화 순
응 정도에 따른 집단별 소외 양상이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고상숙(2012)은 교육 소외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수학학습에 나타난 수학적 오류를 
연구하였다. 탈북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관찰과 면담을 통해 학습 오류
의 유형을 판단하였다. 탈북 학생은 낯선 언어 표현, 기술적 오류, 한자어 해석 오류, 잘못된 자료 
등이, 저소득층 학생에서는 연습 부족에 의한 부주의가 나타났다. 

영어 교과의 학습 소외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학습 부진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경향을 보인다. 
소외 양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개발된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해 효과를 알
아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완기(2014)는 초등 교사 78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활용해 영어학습 부진아의 발생 요
인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학습 부진 발생 요인을 학생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요인(51.2%)과 교
육과정 및 교사, 학교 등의 부실한 교육(25.8%), 사교육 기회 차이와 부모의 무관심과 비협조
(23.0%)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 영어학습 부진의 발생 시기를 초등 3학년 후반부와 문법
이 중요해지는 5학년 시기로 분석하였다. 학습부진아를 위한 대책으로 선별적 교육 내용 적용, 학
습부진아 지도와 교사 연수를 전담하는 교사 배치,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과제 제시를 통한 성공 
경험 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교육 외적인 업무의 최소화, 학습부진아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오상미와 강정진(2019)은 초등 3학년 1명의 영어학습 부진아의 기초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슬
로리딩 지도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 연구 결과 영어 부진 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과 참여도
가 향상되었으나 음소 인식 및 알파벳 읽기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읽는 것에 부담감을 가졌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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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불안감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2차 연구에서는 영어 교과전담 교사와 연구자와의 성찰과 부
진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기초 리터러시 부분, 특히 파닉스 지도를 병행한 슬로리딩과 다양한 읽
기 활동을 접목한 슬로리딩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부진 학생의 인지적 읽기 능
력(알파벳, 대·소문자 인식 및 구별,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 단어 연상능력)과 정의적 영역(동
기, 흥미, 참여도)이 향상되었다. 더불어 자신이 선택한 과제를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자기 주도적 
모습도 보였다.

이영아(2020)는 초등영어학습 부진 지도를 위해 교사 2명과 연구자가 함께 수행한 협력적 실
행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초등영어학습 부진 학생들은 대체로 음성언어보다 문자언어
에 어려움을 가졌으며, 모양과 소리가 유사한 철자와 단어, 다음절어, 어구와 문장 수준의 읽기에
서 속도와 정확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정규 영어 수업에 소극적
이지만, 개별 및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부진 지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 부진 학생들은 영어의 네 기능에서 향상을 보였으나, 개별 학생들의 부진 정도와 태도에 따
라 향상 정도가 달랐다. 교사들은 실행연구를 통해 부진 학생들의 특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
며, 부진 학생 집단 내에서도 개인차가 있고, 일견 어휘와 파닉스 지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영어과 학습 부진 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학습 부진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대안에 관한 사
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습 소외를 학습 부
진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다룰 수 있었으며, 학습 부진에 관한 기존의 대안이 갖는 의의와 한계
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2.3 교사발전과 내러티브

교사발전은 내재화(internalization; Vygotsky 1978)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각종 구체적(교
수일지, 면담 등), 개념적 도구(과업중심교수법 등) 및 인적(지도 교사, 동료 교생 등) 매개
(mediation)를 통해 교사의 교수 개념이 발전하고 이것이 교수 실행에서 나타나게 된다. 내재화 
과정에서 언어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Vygotsky 1978) 교사의 인식을 드러내며, 그들의 발전 과
정과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교사발전은 교사 지식의 발전과 관련된다. Shulman(1986)은 교과 내용 지식, 내용 교수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교육과정 지식으로 분류하고, 내용 교수 지식은 교과 내
용과 교수법 지식의 통합으로 보았다. Elbaz(1983)는 이론이 실행에서 검증되어 체득된 실천적 
측면의 교사 지식을 강조하여,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구별했다. 
Clandinin과 Connelly(1987)와 Golombek(1998)은 개인적 실천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 PPK)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사가 교실을 둘러싼 맥락에서 겪는 갈등에 직면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형성시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교
육 현장에서 현실에 부딪히며 구성한 지식으로, 풍부한 지혜와 정보로 구성된다(Black and 
Halliwell 2000).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두는 교사 교육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내러티
브’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삶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Clandinin과 Connelly(1990)는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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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은 삶의 사건들, 즉 교육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인 ‘이야기하기(story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를 
통하여 ‘경험의 의미(living)’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reliving)’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내러티브 탐구가 복잡하고 문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논의를 다룰 때 적
합하기에 교육적인 경험은 내러티브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landindin and Connelly 
2000). 내러티브를 작성하면서 교사는 교수를 배우는(learning to teach) 과정 및 교수 활동에 관
한 성찰하게 되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Golombek and Johnson, 2004). 교사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은 교사가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가 처
한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준다(Ahn 2010). 이에 교사 교육에서 교사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행해져 왔다(안경자 2022, Ahn 2010, Pavlenko 2003). 이들 연구는 교사의 
내러티브가 그들의 영어학습과 교수를 성찰하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인 것으로 밝
혀졌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초등 교사의 영어학습 소외 학생의 교수 경험은 학습 소외 학생이 겪는 문
제나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 형성의 요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영어 교
사 전문성의 필수 요소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학습 소외 학생들을 교
수하는 교사의 성찰과 발전 과정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구술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의 교수 경험과 그 경험이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교사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A교사(가명)를 연구대상자로 섭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 중 한 명인 교사 연구자는 A교사가 운영하는 초등 영어 교사 온라인 커뮤니
티에 가입해 왔고, 초등 영어 교사 심화 연수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 A교사(교사 교육가)의 강의
에서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이에 연구자는 A교사가 초등영어교육을 열정적으로 수
행하며,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풍부한 교수 경험과 성찰을 했을 것이기에 그에 관한 교수 
경험을 심층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연구자는 연구 참여를 
제안하였고, A교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A교사(여)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24년간 가르쳐왔고, 영어는 14년간 지도하였다. 영어 교
육 관련 연수에 다수 참여해 왔고, 교사 교육가로도 활동해 왔으며, 초등영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를 소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교사 교육 및 영어 교육 관심 및 신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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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영어 교육 관련 
연수/워크숍 참여 
(교사 학습자)

Ÿ 초등 영어 필수 지도법 연수, 영어 독서 지도 연수, 교실 영어 연수, 영문법 연수,
영어 쓰기 지도법 연수, 영어학습 동기 향상 연수, 영어 음성 음운학 연수   

영어 교육 관련 
연구/자격/강의
(교사 교육가)

Ÿ 서울 영어 교사 TEE-Master(2012)
Ÿ Cambridge ESOL ICELT certificate(2013)
Ÿ 서울시교육청 TEE-M 인증 교사 TOT 연수 강사(2015)
Ÿ 서울시 교육연수원 초등 영어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강사(2018)
Ÿ 초등 영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2012∼현재)

영어 교육
관심 분야

Ÿ 과업중심교수법(TBLT), 기초 문해력 교육, 배움 중심 평가, 교육과정재구성, 영어 
교과 학급 운영, 성장 마인드 기반 영어학습, 영어협동 학습

영어 교육에 대한 
가치 정향

Ÿ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학습자 중심 수업 
Ÿ 초등 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영어 교육  
Ÿ 기초 문해력 교육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기능 발달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영어 교육 
Ÿ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반으로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

<표 1> 연구 참여자의 정보: A교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영어 교사로서의 성장 과정과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
기에서 래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관심 분야와 영어 교육에 관한 가치 
정향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3.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는 ‘현장 텍스트’라 칭하며, 대면(대화, 면담)과 비대면(자서전적 글쓰기, 
저널 쓰기) 방법이 있고, 현장성 강화 방법으로 현장 노트, 편지, 과정안, 사진 등을 ‘기억 상자
(memory box)’로 활용할 수 있다(Clandinin and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는 대면 방법으로 회
당 60분씩 총 6회의 정기 면담을 통해 영어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에 관한 이야기 자료를 수집
하였다. 정기 면담 시 Clandinin(2007)이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면담 가이드의 주요 영역(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주는 질문, 이론적인 질문, 실제적이고 구조적인 질문)과 실제 질문을 고려하여 
구성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별로 2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1, 2차 면담은 연구 
참여자 특성과 영어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에 관해 질문하였다. 3, 4차 면담 시 1, 2차 면담에서 
언급한 지도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미(교사의 성찰과 전문성 형성 등)를 질문하였다. 또한, 영어학
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과 관련해 ‘다시 이야기하기’를 실시하였다. 5, 6차 면담은 실제적인 구조적 
질문을 통해 시사점 도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안내하였다.

정기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텍스트 구성을 위해 녹취해 전사하였으며, 영어학습 소외 학생 
지도 당시의 교수 일지, 수업 자료, 학생 활동 결과물 등을 확보하여 기억 상자로 활용하였다. 또
한, 대면 면담을 통해 수집하기 어렵거나 민감한 자료의 경우 비대면 방법을 통해 온라인 정보통
신매체(SNS, 이메일 등)로 전송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landinin과 Connelly(1990)의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김기철(2008)이 
적용한 내러티브 탐구 분석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집된 현장 텍스트를 전사하고 반복해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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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패턴 및 줄거리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텍스트 중 연구 주제에 부합되는 이야
기를 선별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같은 맥락을 보이는 이야기를 함께 묶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패턴을 구성하였는데, 패턴의 구성은 Spradley(1980)가 구안한 영역분석(domain anaysis)과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방식을 활용하였다. A교사의 영어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이 갖는 교
육적 의미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패턴으로 묶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함축할 수 
있는 주제어를 나타내고 그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김기철 2008).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렌즈(Creswell and Miller 2000)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형식적 공동 연구원 자
격으로 초빙하는 공조(collaboration)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영어 교육학 박사 1인, 교육
학 박사 1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맡겨 그들의 반대 의견(devil's advocate)에 대한 동료 
복명(peer reporting)을 실시해 연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였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일반화된 약호를 사용하였으며, 동료 복명시에도 연
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철저히 경계하였다.

4. 초등 교사의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에 관한 이야기
4.1 생존과 정체성

4.1.1 공존하는 학습 소외의 양면성: 관계와 학습 부진

A교사는 1992년에 학급 담임으로 교직의 첫발을 내디뎠고, 학생 모두 하나가 되어 활동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급을 꿈꾸었다. 학급 전체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모둠 단위로 학습 문제를 해
결하거나 놀이하는 방식이었다.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이 더러 있었는데, 학급 활동과 
교과 학습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A교사는 학생 사이의 관계가 배움에 깊이 관여한다
고 생각했고, 그러한 관계 형성이 담임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소외 학생들이 교류하며 학급
으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A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이 다른 학급에 뒤처지지 않길 바랐고, 학급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리
기 위해 평균 미만의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하는 교정의 대상으로 여겼다. A교사는 학생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학습에 참여를 안 하기에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학습 소외로 이어지는 악
순환에 빠진다고 생각하였다. A교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었다. A교사는 
평균 미만의 학생들을 남겨서 문제를 풀게도 하고 다그치며 강하게 학급 학생들을 끌고 가는 압
박의 형태로 지도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우리 학급이 전체적으로 가야 하는 발걸음이 있는데 
너희는 왜 못 따라오니, 그래서 학습적으로 못 따라오는 학생들에 관한 생각들이 ‘너희가 하
지 않아서다’라고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었
겠죠. 남겨서 풀게 하고 설명하고 지도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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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르다’였죠. (2차 면담)

관계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학습에서 소외되고 있었으며, 학습 부진으로 학습에 소외된 학생들은 
관계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동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었으며, 학생들을 
강하게 끌고 가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렇듯 학급 담임으로서 A교사의 초임 시절 대면한 
학습 소외 양상은 관계와 학습 부진의 관점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

4.1.2 관심 밖 학습 소외: 초조함과 대립이 낳은 부작용

2003년 A교사는 영어 전담 교사를 처음으로 맡아, 6학년 10개 학급을 담당했고, 영어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가졌다. 영어 교과 지도와 영어 실력에 자신감이 없었고, 교과전담 
교사로 아이들과 충분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배움보다는 자신이 살
아남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였다. 수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으며 
학습 의욕도 낮았다. 학습 소외는 물론이거니와 학생 입장을 이해할 겨를조차 없었다. 오히려 수
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교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수업은 학습자와의 힘겨루기 
장이 되었고 A교사는 어떻게 해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도와 아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바꾸는 방법은 아이들을 훈육하고 강하게 제압하는 것이었다.

6학년 열 개 반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학습에서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이 괘씸한 거예요. 담임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 학습 의욕도 없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봐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 이 
아이들을 어떻게 태도를 바꿔서 수업에 집중하게 할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강하게 
제압하는 것으로 그 일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2차 면담)

하지만 훈육과 강압이 계속될수록 관계는 더욱 멀어져 가는 악순환에 빠졌고 영어 수업 역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학생들과의 힘겨루기 속에 특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영어 교
과전담 교사로서의 첫 번째 해가 지나갔다.

4.1.3 유희의 도입과 학습 소외의 잔존: 성공적인 수업의 옥에 티

이듬해인 2004년 A교사는 자진해서 6학년 영어 전담 교사를 신청하였다. 교사로서 교수학습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A교사의 자존감은 크게 떨어졌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도전 과제였
다. 당시 A교사에게는 수업에 관한 아이들의 반응이 수업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
다. 되도록 게임과 같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을 섞으며 흥미를 이끌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전년도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가 전체적으로 좋아졌
다. 이에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A교사는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지만, 수행 평가나 
활동 결과를 보면 전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영어 수업에서 게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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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동적인 모습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았지만 본 학습에서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모
르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게임에서와는 달리 학습에 흥미를 잃고 멍하니 있거나 오히려 
다른 학생의 학습을 훼방하였는데, 수업 전체의 흐름을 막는 행동처럼 보였다. 교과전담 초기에는 
겉도는 아이들이 다수였기에 그들이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이 소수가 됨으로써 
그 존재는 수업 활동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교사로서 교수학습에 실패했다는 것은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어 교담을 신청했죠. 그때까지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의 여력
이 안 되어 있었어요. 배움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아이들이 이 영어 
수업을 재밌어하는가? 재미없어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
었죠. (A교사 2차 면담)

소외 학생 대부분은 수업 활동에 관한 설명도 잘 듣지 않고 학습 자체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 
선행 학습 내용을 모르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흥미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데, 그 책임은 
나쁜 학습 습관을 지닌 학생에게 있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들과 같이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하려면 
스스로가 학습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했다. A교사는 그들을 강압적으로라도 이끌어 그 악순
환을 끊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전처럼 훈육을 통한 강한 제압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때로는 재미있는 수업의 방식과 대비되는 강압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
이들이 더욱 소극적으로 되기도 하였다. 결국, 수업 방식의 전체적인 변화와는 별개로 학습 소외
는 상존했으며, 강압적 개도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재미있고 활기찬 수업의 변화 속에
서 그들의 소수의 구제 대상으로 남았다.

4.2 도전과 성장

4.2.1 교과서 밖으로 향한 학습 소외의 해법: 정규과정 외 교육 활동의 시작

A교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원 파견 교사로 영어 교육을 전공한 후 2009년 학교에 
복직하였고 영어 교과전담 교사를 맡게 되었다. A교사는 처음으로 영어 시간에 학습에 뒤처진 개
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게으름과 무관심에 관련된 요인을 찾아보고 싶었다. 영어에 
관심을 안 가지고 뒤처진 모습이 안타까웠다.

A교사는 자신의 영어 수업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영어 수업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
력했음을 자각하였다. 누구에게는 쉬운 교과서, 하지만 학년을 거듭할수록 학습 내용을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쌓인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교과서, 이러한 교과서 내용을 같은 시간 내에 같은 방
법으로 학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새삼 깨달았다. A교사는 정해진 교육 내용을 진도
에 따라 수업해야 하는 정규 영어 수업에서 학습 부진과 소외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보고, 영어 시간과 별도로 기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영어 성장반)을 
편성해 과외 시간에 별도로 지도하기 시작했다.

대학원 파견으로 2년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영어 시간에 학습을 못 따라오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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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왜 그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 쉬운 교과서를 도대체 하지 못하는 것일까 생
각하면서 2009년부터 아이들을 따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 이유를 알아보면서 원인과 해
결책을 찾아가는 시기였어요. ... 기초 문해력 지도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서 영어 교담을 맡게 되면 항상 영어 성장반을 했어요. 영어학습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걸림돌
을 치워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2차 면담)

당시 기초학력 보충 지도는 교사 재량이었고, 교사 자발적인 과외 보충 활동 수업이었기에 정형
화된 틀이 없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수업 후나 아침 일찍 수업했다. 참여 학생도 6학년에서 
20명 정도였는데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수업 내용이나 교수 방법도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당시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지도에 관한 지침이 없었다. 5년여 영어를 지도
하고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과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4.2.2 교과서 밖 학습의 걸림돌: 성장반의 위기

영어 성장반은 초반에는 영어 교과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A교사는 아이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아이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 인원도 줄기 시작했다. 

운영상 어려운 점도 많았다. 교사 자발적인 운영이기에 당시 교장 선생님은 A교사의 영어 성장
반 운영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행히 자발적으로 성장반 학생들의 수준별 지도를 도와주었
던 영어 전담 교과 동료 교사와 후배 교사들이 함께 했기에 성장반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다. 대부분은 A교사의 열정에 호응했지만, 일부는 교사의 말에 거부감을 보
이기도 하고,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성장반 초기에는 ... 아이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강하게 끌고 가는 형태였어요. ... 그런데도 참
여율이 안 높았고 애들하고 다투다시피 했죠. 성장반 아이들에게 제 생각이 전달이 안 되고 
아이들이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면 그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장님이 계셨어요. 방과 후 영어 교실에 아이들이 준다. 
그래서 그 업체에 폐를 끼치는 것이라는 ... 후배 선생님들, 영어 교과전담 선생님들이 자발적
으로 아침 시간에 오셔서 성장반 지도를 도와주셨어요. ... 아이가 따로 공부해야 한다고 (학
부모에게) 말씀드리면 신뢰를 못 하시기도 했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신 분도 계셨고, 설득
에 실패한 분도 있었어요. (2차 면담)

성장반을 운영하며 A교사가 느낀 어려움의 큰 부분은 자신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생 자신을 포함해 학부모, 학교, 교사 모두가 학생의 의미 있는 성장을 바라지만, 각
자 입장에 따라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성장반은 아이들과 A
교사 자신에게 한 일종의 약속이기에 이 난관을 헤쳐가야만 했다. 상대가 자신의 진정성을 모를 
때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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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학습 소외의 재개념화: 개개인의 학습 특성에 대한 자각 

성장반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을 바라보는 A교사의 눈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A교사는 성장
반 아이들과 시간을 내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A교사는 아이들이 어
떻게 영어를 학습해 왔고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들과 선생님의 경험을 들려주며 영어 공부의 어려움을 공감하였다. 선생님이 어려움 
극복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선생님의 삶에 영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교실에 오면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A교사는 각자의 학
습 속도와 흥미, 관심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틀로 아이들을 대한 부작
용을 인지하고 진도를 조정하였다. 아이들 각자가 도달 가능한 수준과 흥미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
로 개인별로 진도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아이들이 영어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가지도
록 노력했다. 시험을 못 본 경우 질책보다는 시험을 못 본 이유를 함께 찾고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아이들의 낮은 출석률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
다. 학부모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성장반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아이들
의 영어학습에 관한 정보를 편하게 주고받았고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혼날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배움에 집중하였다. 

아이들 개별적인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어요. 개개인이 성향이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르고, 
학습에 대한 의욕이 다른 아이들이라는 것, 잘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애들과 이거 해서 
뭐하냐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차단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이들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지
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학습을 대하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 성장
반 학생들은 학급에서 주인공이 되어 본 경험이 없고 아이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학습 활동에서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공 경험을 줘야겠다고 생각
했어요. ... 하나를 공부하고 다음번에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래서 진도를 천천히 나
가게 되었어요. ... 학부모님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구나, 
무조건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드리고 개별적인 연락이 필요했어요. (2차 면담)

A교사는 그간 일부 학생의 학습 결손을 그들의 태만과 노력 부족에서 찾은 자신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앎을 위한 노력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편하게 학습하며, 각자에게 맞는 수
준과 속도, 방법, 내용으로 학습할 때 성공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학
습 소외의 많은 이유가 학생 간 차이를 무시한 일률적인 교육 내용에 있으며, 학습 소외 해결을 
위한 열쇠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4.3. 성찰과 자각

4.3.1 학습 소외의 또 다른 원천: 교육과정의 두 얼굴

6학년 성장반 아이들은 단어 읽기와 단어 의미를 아는 것을 어려워했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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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A교사는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지도하고 기본 단어를 읽는 방법을 
익혔다. 기초 내용을 학습하자 아이들의 학습에 속도가 붙었다. 아이들의 변화에서 학습에 뒤처지
고 소외된 탓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교사는 성장반 아이들에게 결손된 학습 내용을 알아보고자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3, 4학년 교
과서에 제시된 단어와 음철법만 학습해서는, 5학년에 제시된 단어와 문장을 읽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해 보였다.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3학년 교과서에 나온 영어 단어를 읽고 뜻을 익
히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게다가 배운 내용을 반복 활용해 언어 사용 폭을 넓힐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학습 내용 구성이 미흡해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6학년에서는 낮은 학
습 성취로 수업에 흥미와 동기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된 것으로 보였고, 학습 소외의 탓을 학생들
에게 돌렸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은 암시적 방법의 교육과정에서는 소외돼요. ... 3
학년 교과서를 보고 맨 처음에 알파벳을 어떻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음철법으로 어떻게 연결
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과서에 제시된 음철법의 분량, 순서를 가지고 5학년이 되어 
문장을 저절로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천재인 거예요. ...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들의 영어 기초 
문해력이 형성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3차 면담)

성장반을 운영하며 A교사는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에 치우친 영어 교육의 방향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지도 지침의 부재가 영어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는 학생들을 학습 소외
로 이끌 가능성, 즉 무조건 믿고 따르던 교육과정이 학습 소외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자
각하게 되었다.

4.3.2 학습자 중심 수업에 관한 자각: 자주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 초반까지 초등 12명, 중등 12명을 대상으로 하는 ICELT 심
화 과정 연수에 A교사가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학습을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을 처음으로 체험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안내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A교사는 학습자 입장에서 과업을 
받아 완료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특히 자부심을 가져온 본인의 수업이 주로 교사 중심적이라는 
튜터의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와 목표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학습 유형을 고민하였고, 연수 참여 경험은 이후 A교사의 영어 수업이 학생 주도의 학습 형태로 
바뀌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영국문화원에서 ICELT 연수를 받게 됐어요. ...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 학생이 스스로 하
는 교육을 실제 체험한 게 처음이었어요. ... 그 연수가 과업을 주고 완료하는 과정을 제가 학
습자 입장으로 경험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국문화원 튜터 입장에서 제 수업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교사 중심이다.’ ...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율적이고 자주
적인 민주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자주적이고 자율



Jineun Oh & Kyungja Ahn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teaching experience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of students alienated from English learning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719

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생각하면
서 ... 아이들에 대한 신뢰에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 
까지 고민하게 됐었어요. (4차 면담)

영국문화원 연수 참여 경험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관도 재정립하는 계
기가 되었다.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면 촘촘하게 규칙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연수 참여 경험을 계기로 A교사의 성찰은 아이들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4.3.3 초등교육의 재개념화: 초등교육을 위한 영어 교육

A교사의 영어 수업은 2015년에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초등교육의 재개념
화’(엄태동 2003)라는 책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엄태동은 초등교육의 본질이 단순 교과 지
식 전달이 아니라, 교과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학습의 근간이 되는 메타 학습자를 길러내어 중등 
교육으로 진학하여 교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초등
(primary)이 제대로 이수 되지 있지 않으면 중등(secondary)에서 제대로 된 학습자가 될 수 없기
에 초등에서의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초등교육 재개념화는 A교사가 평소 생각하던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해 주었다. 딜레마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역할을 중학교 영어 교육의 하위 지식을 습득시키
는 것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초등교육의 재개념화에 따라 초등영어
교육의 역할을 확장하면 영어의 기본기를 갖춰 평생 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자질과 역량
을 기르도록 돕는 것으로 재조명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A교사는 이를 교육과정에 대응시켜 보았다. 초등 영어 수업은 개별 표현이나 문법을 익히는 것
을 넘어서서 영어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길러야 할 역량을 습득하는 장이 되어
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A교사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기
르는 것을 초등영어교육의 역할로 보았다. 나아가 학생들은 수업에서 영어 단편 지식을 배우는 것
을 넘어서서 각자 특성에 맞게 의미 있는 학습을 함으로써 초등교육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영어 교육의 역할로 인식하게 되었다.

교과 지식에서의 초급, 중급, 고급의 개념을 저는 초등교육의 재개념화에 비추어 이렇게 해석
하고 싶었어요. 교육과정 목표에서 하고 싶은 그 총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메타 학습을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이다. 영어 교과는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다. 넓게 보면 초등 영어는 초등교육 전체의 목표를 키우기 위한 도구다. 도구로서의 영
어 교과의 개념을 정립하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활동하는 것에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영어 수업을 통해 표현 하나 외우고 영어 문법 사항 하나 알고가 아니라 영어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초등에서 길러야 할 역량을 다 키우고 가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겠
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과를 가져다가 융합하는 것도 마음이 편해졌고 재구성하는 것도 마
음이 편해졌어요. (4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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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과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방식은 역부족으로 보였다. 각 단위 차시 내
에 아이들이 무슨 역량을 어떻게 키우게 될까? 교과서와 지도서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빠진 부분이 많았다. 이대로 각 차시의 목표만 점을 찍어서는 하나의 큰 그림
이 그려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4.4. 전환과 성숙

4.4.1 다양한 배움의 차이가 공존하는 수업: 과업 목표 설정의 자율권

학습자 중심 수업을 체험하고 초등교육의 재개념화를 접하며 A교사는 성장반이라는 과외 교육 
활동이 뿐만 아니라 정규 영어 수업 안에서도 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지도가 가능하리라 생각하
였다. 학습 소외 학생 지도보다는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학습의 목표와 방식, 
속도가 공존하는 수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A교사는 우선 학급 간 경쟁을 없애고 외적인 보상을 없앴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배움과 성장으
로 이끌기 위해 초등 교육과정 본래의 상향 목표를 향해 영어가 어떻게 도구 교과로서 역할을 하
며 소외된 학생들을 함께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과업 중심 학습으로 수업의 틀을 바꾸
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모두 현재 단계에서 상향으로 가기 위해 여러 수준을 포괄할 수 
있는 과업 중심 학습을 A교사는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과업 목표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같은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실패 역시 이후 교육의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배움에서 실패는 과정에 불과함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다. 선
생님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일부러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교사 자신도 완벽한 모델로서 학생들 앞에 서는 부담감을 덜고 보다 유연하게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둠을 구성한다든지,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 주자, 그러지 않으면 자발
적으로 아이들이 동기를 가지기가 힘들다. ... 어떤 과업을 주면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
행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단계를 설정하도록 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하는
데 주제는 똑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몇 문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더 많이 
10문장, 15문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능력에 따라서 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수준에 
맞는 성취물이 나오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과업을 짜기 시작했어요. ... 선생님은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학습자로서 실수하는 게 외국어 학습자로서는 당연하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초기에 인식을 시켜주고 넘어가면 오히려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더라고요. 
... 선생님 자체가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실수나 실패가 배움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4차 면담)

학생들이 각자 도출한 결과물들은 모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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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움이 일어났으며 그 배움이 축적되며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기보다는 그 결과물의 의미들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다른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저마다 정한 목표를 향해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수업
에는 관심 없이 몸만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4.4.2 서로의 가치와 역할 인정: 협업 시스템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

과업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몇 차례 진행하고 난 후 A교사는 보다 큰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
를 도입하였다. 각자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로 학습을 수행하다 보면 학생 간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에 협업이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아이들이 
함께 배운다는 의미를 느끼기를 바랐다. 단계별 수행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각
자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자신들이 정한 일이기에 과제보다는 일종의 도전 거
리로 생각하였고, 수행 후 성취의 기쁨을 드러냈다.

아이들 각각의 학습 속도는 차이가 크게 났다. 하지만 A교사는 초등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진도와 우수한 성과가 아니라 아이들이 현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나온 결과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 성취에 대해 아낌없이 축하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교사가 준 과제를 못 해 와서 수
업 전부터 걱정했던 학생 중에 영어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도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 시간에 자신의 학습에 관한 소감을 받아보면 자신이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표
현하기 시작하였다.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모르는 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내려고 하는 탐구하는 거 그리고 준비하고 집에서 
다시 조사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체험하는 거죠. ... 보상 
같은 경우에는 협력 구조에서는 물리적인 보상을 다 거의 다 배제했어요. 물리적 보상이 아니
라 미션 완수를 했으면 어떤 외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닌 축하의 개념이었고 실제 보상
은 완수하는 거를 기념하는 메달을 수여했어요. 하지만 개별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완수가 
되도록 끌고 가는 거였죠. (4차 면담)

스스로 결정한 학습 목표와 속도, 협업을 통한 과제 해결,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 등은 학
습 소외 학생의 관계 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우선 교사가 강압적으로 학습을 이끌고 그에 피동적
으로 따라가는 학생의 관계에서 교사는 도움을 주고 학생은 자신이 정한 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라는 관계로 바뀌었다. 또한,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 내용을 성취하지 못하는 미도달
자에서 자신의 속도로 성공적인 학습의 경험자가 되었다. 학생 사이에서도 일부 학업성취도가 높
은 학생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피동적으로 있거나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질타받게 되는 위계 구도
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해 공동 목표에 도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A교
사는 영어 수업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학습 소외 학생 구제에 집중하던 구조 자체가 변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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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학습 소외 학생 지도의 재개념화: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

학생 중심의 협력적 프로젝트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A교사는 기존의 학습 부진을 의미했던 
학습 소외의 개념이 희석되었음을 느꼈다. A교사는 영어 학업성취도가 꽤 높은 학생 중에도 아이
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학생들도 자
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A교사가 시도한 버디 시스템이 대표 사례였다. 모둠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 함께 발전
하자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주제와 진행 방법, 성격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한 뒤 필요한 버디 자원자 
수를 공지하고 버디 신청을 받았다. 버디는 모둠에서 협업을 주도하고 모둠원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분리된 방에서 버디 지원자들은 학급 리스트를 보고 자신의 모둠원을 정하였다. 우선 학습에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을 한 명씩 모둠원으로 선정했는데, 버디 지원자 모두가 동의해야 했다. 이 아이
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누구를 누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전
체 합의로 결정되었다. 다음으로는 모둠의 영어학습에 도움을 줄 구성원을 선정하는 차례가 이어졌
다. 버디 지원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모둠원으로 선정할 때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
을 뽑는데 훨씬 많이 고민했다. 영어 능력은 좋은데 협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학습을 도울 학생들을 정하고 모둠 구성이 완료되었다. 

막연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모둠 활동을 할 때도 관계를 잘 맺으며 
문제없이 활동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몇몇은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친구들과 관계를 맺
는 데 어려움과 갈등을 겪음을 알게 되었다. 버디 지원자들의 모둠 구성을 통해 A교사는 아이들 
사이의 자리매김을 파악하게 되었다. 

버디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협의와 고민을 거쳐 만든 그룹이기에 책임지고 그룹 일을 도왔다. 
버디의 기회는 영어 실력으로 좌우되지는 않았다. 영어 실력은 낮지만 버디를 하며 배우는 아이도 
생겨났다. 모든 것을 학생 자율에 맡길 수는 없었기에, A교사는 평소 교사 중심 수업보다 훨씬 많
은 양의 자원을 제공해야 했다. 좋은 프로젝트 예시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언어 자료를 제공
하였다. 또한, 내용이 어려울 시 프로젝트를 잠시 중지하고 필요 자료로 보충 수업을 지도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영어 사용에 관한 피드백도 제공하였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기회를 주니까 제일 어려
운 애부터 데려가더라고요. 내가 할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기능할 장을 만들어 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죠. ... 그 모둠 전체에 프로젝트를 위한 풍성한 언어 자료
를 지원해야 하고 버디들이 중간에 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했어요. ... 선생님은 무조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
도 도와주고요. (4차 면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아이들은 각자 역할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여러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언어 
능력이 향상됨을 체감하였다. A교사는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함으로써 영어 교과와 초등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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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등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의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
5.1 초등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의 교육적 의미 다시 이야기하기

초등 영어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A교사의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다
시 이야기’되었다. 첫째, A교사의 경험에는 학습 소외 학생이 ‘정상화를 위한 개도의 대상’과 ‘가
능성을 가진 학습의 주체’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교사의 경험이 많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지면서 학
습 소외 학생을 가능성을 가진 학습 주체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A교사의 경험은 외부에서 주어진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내용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 누군가에게는 학습 소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반면, 학생
들이 선정하는 학습 주제와 내용, 이를 배우며 구성하는 지식은 그 자체로 학생의 흥미와 특성 및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A교사의 경험에서 드러난 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교수·학습의 구조는 외적 강화 형식을 
따르는 경우 학습 소외를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음이 드러났다. 서서히 학습 부진의 개념은 축소
되고 대신, 공동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의 형성과 상호 작용의 서툶이 학습 소외의 중요한 개
념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넷째, 학습 소외 해소를 위한 초등영어교육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제도 문제에 앞서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과 영어 교육 내용에 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 그리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문제
가 대두되었다. 동시에 지식의 가변성이 가속화되는 현시대에 지식의 충실한 전달자를 넘어, 학습 
전략의 안내자로서 책임감 있는 교사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교과 중심의 초등영어교육’과 ‘초등교육 중심의 초등영어교육’의 특징과 교육 실천의 
양상을 A교사의 경험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초등영어교육은 교과 중심 교육이 갖는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초등교육 중심의 초등영어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5.2 초등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이 가지는 교육적 시사점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이 가지는 교육적 시사점은 ‘초등영어교육의 학습 소외 개념’
과 ‘초등영어교육의 정체성’, ‘초등영어교육의 주체’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 소외를 재개념화하고 그에 관한 초등 영어 교과의 지식 체계와 교육 실천 정보를 축
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 소외는 그 과정의 서툶, 즉 개인의 성찰과 상호 작용에 어려움을 가
진 상황으로 재개념화되었다. 교육이 학습 소외 학생을 가능성을 가진 학습의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 삶에 의미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해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학습 소외 학생 지도 방식은 학습 결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 학생 스스
로 일반 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자책하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 지도법의 개선과 처방을 통해 학습 부
진을 제거하고 학업 성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교육 풍토에 변화가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타 교과 교육의 관
점을 수용해 학습 소외 연구, 그리고 교육 실천에 관한 주제와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되, 영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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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고유한 교육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의 정체성이 갖는 특징도 더해 학습 
소외에 관한 교과 나름의 지식 체계와 교육 실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교
육 전체의 학습 소외 양상을 다양한 교과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여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둘째, 초등영어교육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초등영어교육을 통해서 영어 지식, 능력
의 학습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안목 그리고 삶과 배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박종국 2004). 즉, 이후 삶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배워 나갈 수 있는 메타 학습 능
력, 그리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초등영어교육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A교사의 초등 
영어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은 초등교육으로서의 초등영어교육의 실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
다.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학습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고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영
어를 사용하여 공동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가치 능력과 지식을 학습하는 사례를 보
여주었다. 학생 각자가 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 영어 교육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현실화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초등영어교육에서 교사의 성찰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성찰을 통해 축적된 현장의 노
하우, 교육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A교사의 소외 학생 교
수 경험은 소외의 개념 변화에 있어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사의 책무성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책임감은 학생에 관한 교사의 관심 폭을 넓혀 주었다(Noddings 2013). A교사처럼 영
어 교육의 접근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학생들을 이해할 기회와 상호 작용을 늘릴 수 있었으며, 영
어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사의 성찰은 A교사의 
학습 소외 학생 지도의 방향을 바꾼 주요한 동인 중 하나였다. 이에 우선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교
사의 성찰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
사의 자율적인 판단과 요구에 따른 교사 교육 및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생적 혹
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연찬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및 정책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 영어 수업에 관한 성찰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의 노하우, 
성찰의 교육적 의미를 공유하고 초등영어교육의 방향에 관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관련 교사 교육과 교원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안경자 2018). 공
론의 장이 활발해지면 초등영어교육의 의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교육 실천에 근거한 상향식 교육 정책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하향식 적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교육과정과 현장 실천의 간극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초등 교사의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교수 경험을 살펴보고 교육적 의미를 분

석해 초등영어교육과 교육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초등 영어지도 경력 14
년의 A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회당 60분씩 총 6회의 정기 면담을 통해 학습 소외 학생
을 교수한 경험에 관한 현장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비대면 방법으로 추가 자료를 보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여 반복해 읽음으로써 내러티브 패턴 및 줄거리를 작성하였고 이로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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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텍스트를 구성할 주제를 토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다시 이야기하기 과정을 거쳐 교육적 의미
를 도출하였으며, 다시 이야기하기와 연구자의 지속적인 성찰, 공조, 동료 복명의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A교사의 초등 교사의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교수 경험은 교사의 성장 과정에 따라 크게 ‘생존
과 정체성’, ‘도전과 성장’, ‘성찰과 자각’, ‘전환과 성숙’으로 나누어 이야기되었다. 본 연구는 A교
사의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에 관한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고 
초등영어교육과 교육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초등영어교육을 포함한 영어과 교육 연구
에 있어 기존의 학습 부진 중심의 학습 소외의 현상을 견지하면서도 교사의 지도 방식의 접근 방
식을 달리했을 때 학습 소외에 관한 재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교사 성장
의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초등 영어과 학습 소외의 개념 변화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정책 주도의 
변화에 앞서 교사의 성찰에 따른 교육의 변화가 선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PPK; Golombek 1998)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
었고, 교사가 구체적(면담, 도서), 개념적 도구(과업 중심 협력적 프로젝트) 및 인적(학생, 교사 
교육가) 매개(mediation)를 통해 교사의 교수 개념이 발전하고 이것이 교수 실행에서 나타나면서 
내재화(internalization)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Vygotsky 1978).

본 연구 결과는 영어학습 소외 학생 지도 및 영어 교사 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
한다. 첫째, 학습 소외 학생은 학습 부진 학생도 있지만, 학습 부진 학생은 아니면서 다른 학생들과
의 협업이 어렵고 관계 맺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 부진 학생 지도와는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기초학력 증진 및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영어
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어학습 소외 학생이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러한 학생이 존재하기에 영어 교육 및 영어 교사 교육 관련 연구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소외 학생을 지도하는 체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영어학습 소외 학생에 대한 자각과 지도방안에 대해 예비 및 현직교사 교육에서 더 진지
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교수 경험에 대해 성
찰하고 확인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영어 교사 교육 측면에서 내러티브를 활용
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야기식의 탐구를 연구 방법 
도구로 활용해 연구를 활성화하여 교사 경험 및 발전, 수업 개선의 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교사 1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이는 경험이 갖
는 맥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 소외 학생들
의 경험을 보여주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 연구들은 초등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지도 경
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학생을 포함하여 연구 참여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습 소외 현상에 관하여 지도 경험에 범위를 한정하여 
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학습 소외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에 초등 영어과 학습 소외 학생 교육에 
있어 학생의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연구 내용의 초점에 있어 본 연
구는 교사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학습 소외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학습 소외의 개념 변
화라는 거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시적인 수업 실천의 사례들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
에 초등 영어학습 소외 학생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제공 등 현장 적용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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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영어 학습자의 학습 소외 현상
을 다루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등영어 학습자의 학습 소외 현상을 다루어, 그 실태를 분석하고 
영어 교사의 경험과 성장을 분석하여 정책적,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영어 교육 및 영어 교
사 교육의 연계성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영어학습 소외 학생들에 관한 초등 영어 교사의 경험과 발전
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학습 소외 학생들을 분석하고 
지도하는 방안에서 개선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들을 지도하는 초등 영어 교사의 성장을 분석함
으로써 영어 교육 및 영어 교사 교육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도 실행되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소외 현상 
해소를 위한 지원과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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