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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평가자의 성별과 평가자의 학생 성별 인식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예비 국어교사 6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학생 설명문 35편과 학

생 논설문 35편을 각각 평가하게 한 후, 그 평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국어교사들은 학생 설명문과 논설문 평가에서 각각 평균 14.27점, 14.02

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척도의 실질 평균인 15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

비 국어교사들이 학생 글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 준다. 둘째, 예비 국

어교사의 성별에 따른 쓰기 평가의 차이는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논설문을 평가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은 평가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여 일치도 확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예비 국어교사의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성 평가 절하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 예

비 국어교사들은 학생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할 때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평가자간 신뢰

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

해서는 현직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자 예비 국어교사의

쓰기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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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쓰기 평가는 신뢰도가 낮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평가자내 신뢰

도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평가자간 신뢰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쓰기 연구자들은 신

뢰도 확보를 위하여 쓰기 평가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쓰기 평

가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주관적 평가가 그러하듯 글

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관련 요인이 평가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인지 양식, 쓰기 신념, 쓰기 동기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글의 글씨 모양이나 문체, 이름이나 성적 등 학생들에 관한 정보로부터 영

향을 받아 평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Freedman, 1979; Huot, 1990; Hake & Williams, 1981;

White & Brunning, 2005; 박영목, 1999; 박영민, 2009a).

쓰기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평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그 영향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준의 쓰기 평가

신뢰도는 학교에서 쓰기 평가를 더욱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자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학생 글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쓰기 평가는 주관식 평가로서, 평가자의 개

인적 성향이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쓰기 평가와 관련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쓰기 평가 기준에 집중되어 온 경

향이 있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평가 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박영목, 1999, 2008a, 2008b). 최근에는 평

가 기준을 넘어 평가 예시문을 활용한 평가자간 신뢰도 확보 방안을 탐색하는 논의가 전개

되기도 했다(박영민, 2009b; 박영민․최숙기, 2010a, 2010b).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쓰기 평가 영향 요인으로서 ‘평가자의 성별’과 ‘평

가자의 학생 성별 인식’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이 학생 글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평가자 관련 요인 중에서 ‘평가자 성별’과 ‘학생 성별 인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 둘의 영향력이 매우 뚜렷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연구 결과와 같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가자들이 성별에 따라, 그리고 학생 성별 인식에 따라 평가 차이

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자 성별 및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쓰기 평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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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비 국어교사 69명을 평가자로 선정한 후, 이들로부터 학생 글 평가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다. 학생 글의 유형은 설명문과 논설문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글

의 유형에 따라 예비 국어교사의 쓰기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부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평가자를 예비 국어교사로 설정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는 예비 국어교사의 쓰기 평가와 관

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예비 국어교사의 쓰기 평가 전문성 신장

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부 대학의 예비 국어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

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자 예비 국어교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성별 차이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심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평가자 성별 및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쓰기 평가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 글의 유형에 따

른 평가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 예비 국어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쓰기 평가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자 관련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배경지식, 쓰

기 동기, 쓰기 신념, 인지 양식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평가자를 매개

로 하여 쓰기 평가의 결과를 달라지게 함으로써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쓰기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가자 관련 요인이 얼마나 통제되었는가를, 평가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도 한다. 학생 글을 평가하는 평가자는 국어교사이므로,

학생이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쓰기 평가 연구에서는 국어교사 요인으로 초점화하여 이 주제

를 다루어왔다.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자 요인으로 주목을 끌었던 것은 평가자의 쓰기 지식이

다. 국어교사가 가지고 있는 쓰기 지식, 예를 들면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쓰기의 본질에 대

한 지식, 문장에 대한 관점 및 지식, 좋은 글의 요건에 대한 지식, 화제나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은 학생이 쓴 글을 평가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Runder(1992), 이성영(2005) 등

은 평가자인 국어교사의 쓰기 지식이 학생 글을 평가할 때 복합적이면서도 메타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어교사의 지식 요인을 쓰기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생 글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어떠한 유형의 인지 양식과 쓰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도

쓰기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태범(1991)은 장(場) 독립적 인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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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지닌 평가자들이 장 의존적 인지 양식을 지닌 평가자보다 학생 글을 더 엄격하게 평가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교사 130명이 채점한 논술 답안을 분석한 결과, 장 독

립적인 집단은 의존적인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자의 인지 양

식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려준다.

평가자인 국어교사의 쓰기 신념은 교류 신념(transactional writing belief)과 전달 신념

(transmissional writing belief)으로 구분되는데, 이 요인도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e & Brunning, 2005; 가은아, 2008). 현직 국어교사 56명을 대상으로 하여 쓰

기 신념에 따라 국어교사의 쓰기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가은아(2008)에 따르면, 총

점 수준의 전체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달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국어교사들이 글

조직 요인에서 교류 신념을 지닌 국어교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쓰기 신념 요인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자가 어떠한 성(性)을 지니고 있는가도 학생 글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 주

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Peterson & Kennedy(2006)는 남녀 교사 108명에게 학생들이 쓴 서사문

과 논설문을 서술형으로 평가하게 한 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교사 성별에 따라 학생 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

사는 학생 글에서 규칙과 조직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했지만, 남교사는 학생 글에서 미적

인 문체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성별에 따른 평가의 차이는 Barnes(1990)

와 Roulis(199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연구에 따르면, 학생 글을 서술형으로 평가할

때 여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남교사들보다 더 많은 양의 논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평가자의 학생 성별 인식도 쓰기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자의 성별 인식이란, 평가자가 학생 글을 평가할 때 그 글을 작성한

학생을 남학생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여학생으로 인식하는가를 말하는데, 이것이 쓰기 평

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Peterson(1998)은 교사가 학생 글을 평가할 때 여학생이 쓴 것

으로 인식한 글보다는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글에 대해 수정 사항을 더 많이 지적한다

는 사실을 분석적으로 밝혀냈다. 교사들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쓰기 평가를 통한 지

도나 안내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글에 대해 설명이나

제안과 같은 지도 내용을 더 많이 남긴다고 지적하였다.

Haswell & Haswell(1995)에서도 평가자들이 학생 성별을 아는가의 여부가 쓰기 평가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Peterson(1998)과 달리, Haswell & Haswell(1995)은 수량

적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자의 성별 인식뿐만 아니라 성별 지식도 함께 분석하였다. 평가자

의 성별 지식은 평가자가 학생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가자의 성별 인식과 성별 지식 모두가 쓰기 평가에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의 점수와, 긍정적 비평의 비율이 모두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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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Haswell & Haswell(1995)에서 흥미로운 점은 평가자의 성별이 학생 성별과 상호작

용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자 평가자들은 글을 쓴 학생이 여학생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보다 알았을 때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지만, 남자 평가자들은 여학생이라

는 것을 알았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글을 쓴 학생이 남학생일 경우에는 반대되

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Peterson(1998)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사는 자신의 성과 동일

한 성을 지닌 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글에 대해서 더 많은 비평을 남기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동성(同性) 평가 절하(same-sex depreciation) 현상으로 불린다

(Peterson, 1998). 동성 평가 절하 현상이란, 평가자는 자신의 성과 동일한 성을 가진 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하는(알고 있는) 글에 대해 더 엄격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일컫

는다. 즉, 학교에서 쓰기 평가를 할 경우, 남자 교사는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글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여자 교사는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글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평가

하는 현상을 말한다. 동성 평가 절하의 경향은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Etaugh, Houtler, & Ptasnik(1988), Haswell & Haswell(1996)에 따르면, 남자 교사들은 여학생이

쓴 글보다 남학생 글에서 더 많은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을 하였으며, 남학생이 썼다고

생각하는 글보다는 여학생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더 칭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달리,

여교사들은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보다는 남학생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더 많이

칭찬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 성별 인식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 및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쓰기 평가의 차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및 대학원 국어교육과에서 양성 교육을 받는 학생 6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 국어교사 69명에게 중학생이 쓴 설명문과 논설문을 평가하

게 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였다. 평가 결과를 수집할 때, 평가자로 참여한 예비 국어교사들의

성별과 학생 성별 인식을 조사하였다. 자료를 조사한 연구 대상의 규모 및 분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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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표집 집단
남 여 계

A대학 사범대 국어교육과 10 12 22

B대학 사범대 국어교육과 11 18 29

C대학 대학원 국어교육과 3 15 18

계 24 45 69

<표 1> 연구 대상의 규모 및 분포

전체 69명 중 남학생은 24명(34.8%), 여학생 45명(65.2%)이었다. A대학이나 B대학과는 달

리 C대학은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2. 검사 도구

평가자인 예비 국어교사들에게 제시한 글은 중학생이 작성한 설명문 35편과 논설문 35편

이었다. 설명문은 ‘자신이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책, 영화, 운동(스포츠), 취미 활동 등을 학

급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과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논설문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 규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라.’는 과제에 따라 작성되었다.

필체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글은 워드 프로세서

로 입력하여 제시하였다. 학생 글을 워드 프로세서로 입력할 때, 띄어 쓴 것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띄어 쓴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띄어쓰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오류라 하더라

도 원문대로 입력하였다. 그 밖의 맞춤법도 오류가 있더라도 원문대로 입력하였다. 그 이유

는 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비 국어교사들에게는 학생 글과 함께 쓰기 평가 기준표 및 채점표를 함께 제공하였다.

쓰기 평가 기준표는 Spandel & Culham(1996)이 제시한 총체적 평가 기준을 중학생의 쓰기

평가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평가 요인은 내용, 조직, 표현, 형식 및 어법,

단어 선택으로 구성되었다. 평가 기준표에는 각 평가 요인별로 1, 3, 5점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채점을 할 때에는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은 자기 자신의 성별을 표시하게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학생

성별 인식은 설명문과 논설문을 평가할 때 어떤 성별을 가진 학생이 쓴 글로 생각되는지를

표시하게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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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분석 도구

쓰기 평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예비 국어교사들에게 학생 설명문 35편과 학생 논설문

35편, 평가 기준표 및 채점표를 제공하였다. 평가자로 선정된 예비 국어교사들은 다른 예비

국어교사들과 평가자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자 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예비 국어교사들의 학생 성별 인식의 영향을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이끌어내

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평가자 협의를 거칠 경우, 예비 국어교사들이 처음 형성한 학생 성별

인식이 소거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예비 국어교사들의 평가 결과는, A대학과 B대학은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C대

학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수집하였다. 예비 국어교사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5점 척도

로 내용, 조직, 표현, 형식 및 어법, 단어 선택의 점수를 각각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으며,

예비 국어교사 69명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을 학생 글 각각의 개별 점수로 새롭게 지정한 후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설명문 총점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Cronbach ɑ .962로 나타났으

며, 논설문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Cronbach ɑ .986으로 나타났다.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 및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쓰기 평가 차이 분석에는 독립 집단 t

검증, 일원 분산 분석의 방법이 쓰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SPSS for Windows 15.0 판을 활용

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

이 연구에서는 예비 국어교사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각 학생 글의 개별 점수로 새롭게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 설명문 01번을 69명의 예비 국어교사가 평가하였는데,

이 69명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을 학생 설명문 01번의 점수로 새롭게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학생 글 분석 자료에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설명문과 논설문에 새롭게 지정된 점수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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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

글 번호

지정

점수

설명문

글 번호

지정

점수

논설문

글 번호

지정

점수

논설문

글 번호

지정

점수

01 12.83 19 13.36 01 15.09 19 14.83

02 10.23 20 19.38 02 17.17 20 14.94

03 18.14 21 17.59 03 14.36 21 17.93

04 8.29 22 15.10 04 16.41 22 10.61

05 14.23 23 15.77 05 13.42 23 15.43

06 12.03 24 10.12 06 10.28 24 15.00

07 11.65 25 15.88 07 10.80 25 11.75

08 15.28 26 11.28 08 13.90 26 13.84

09 19.74 27 16.80 09 7.57 27 12.94

10 12.29 28 14.55 10 17.17 28 12.83

11 13.57 29 15.80 11 18.41 29 10.51

12 11.45 30 14.38 12 20.62 30 10.61

13 12.19 31 12.65 13 13.17 31 10.67

14 16.35 32 14.94 14 12.91 32 14.65

15 18.49 33 14.91 15 19.67 33 15.68

16 14.88 34 15.75 16 12.49 34 11.25

17 13.42 35 13.29 17 15.77 35 14.83

18 13.16 - - 18 11.16 - -

<표 2> 새롭게 지정된 학생 글의 점수 현황

<표 2>의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 설명문 및 학생 논설문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

를 구할 수 있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술 통계는 설명문과 논설문 평가에 드러난 예비

국어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글 유형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설명문 8.13 20.08 14.27 2.64

논설문 7.36 21.29 14.02 2.95

<표 3> 설명문과 논설문 평가에 대한 기술 통계

<표 3>에 따르면, 예비 국어교사들은 중학생들이 작성한 설명문에 평균 14.27점을 부여하

였고, 논설문에는 평균 14.02점을 부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 척도는 최저 5점, 최

고 25점이므로 척도 평균은 15.0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 3>의 두 평균은 이 점수를 다소

하회한다. 이는 학생 설명문과 논설문이 평가 하위 요인에서 평균적으로 3점을 얻지 못했음

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비 국어교사들은 학생 글을 척도 평균보다 낮게, 다소 엄격하게 평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 경험이 없거나 적은 평가자들이 엄격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해 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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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Weigle(1998)은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쓰기 평가 경험이 없는 평

가자들이 경험이 많은 평가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분석한 바 있고, 박영

민․최숙기(2009)도 평균 비교를 통해 평가 경험이 적은 예비 국어교사가 경험이 많은 현직

국어교사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영어 평가에서도 평가

자가 원어민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평가 경험이 적을 때 훨씬 더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사

실이 분석된 바 있다(신동일, 2001; 최연희, 2002).

또한, <표 2>에 따르면 예비 국어교사들은 평가 척도의 범위를 평가 기준에서 제시한 것

보다 좁게 활용하고 있다. 평가 척도는 최저 5점에서 최대 25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점수

구간 20점), 예비 국어교사들은 약 7점에서 21점의 범위로 척도를 적용하고 있다(점수 구간

14점). 이러한 경향도 앞에서 밝힌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박영민․최숙기(2009)에서

조사된 예비 국어교사들은 최저 8.44점에서 최고 20.84점의 범위로 평가하였다.

2. 성별에 따른 평가 차이 분석

선행 연구에 따르면 평가자 성별은 학생 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 글을 질적으로

평가할 때 여자 국어교사는 미적 문체에 중점을 두는 남자 국어교사와 달리, 규칙과 조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 글에 대해 평가한 양도 더 많았다(Peterson, 1998; Peterson &

Kennedy, 2006). 이러한 영향이 예비 국어교사의 쓰기 평가에도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

여 예비 국어교사를 남녀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그 차이를 독립 집단 t 검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에서 설명문은 F=.047, p=.829로, 논설문은 F=.009, p=.927

로 나타나 설명문과 논설문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글 유형 성별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df t p

설명문
남 35 8.13 20.08 14.24 2.63

68 -.074 .941
여 35 8.38 19.56 14.29 2.68

논설문
남 35 7.96 21.29 14.24 3.02

68 .624 .535
여 35 7.36 20.27 13.80 2.90

<표 4>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 분석

<표 4>에 따르면,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에 따른 평가 결과의 유의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자 예비 국어교사이든 여자 예비 국어교사이든 학생 설명문

과 논설문을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쓰기 평가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주요 선행 연구의 결과인 Peterson(1998), Peterson & Kennedy(2006)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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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특히 Peterson(1998), Peterson & Kennedy(2006) 등

국외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이 이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과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비평이나 논평과 같은 국어교사의 ‘질적 평가’를 바탕

으로 하여 평가자 성별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이다. 선행 연구처럼 국어

교사가 학생 글을 세밀하게 읽고 비평이나 반응을 기록하는 질적 평가를 적용할 때에는 읽

기나 쓰기와 관련된 성별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읽기 능력과 쓰

기 능력이 월등히 우수한데(Berninger & Fuller, 1992; Engelhard et al., 1994; Pajares &

Valiante, 1997), 이러한 특성이 질적 평가 장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처럼, 학생 글에 대해 ‘질적 판단’이 아니라 ‘양적 판단’을 적용할 경우에는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이 연구 결과는, 수량 평가를 적용

하여 성별 차이를 살폈던 박영민․최숙기(2009)의 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박영민․최숙

기(2009)에서는 현직 국어교사 49명과 예비 국어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쓰기 평가 결과

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현직 국어교사와 예비 국어교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

과를 토대로 하면 학생 글을 양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평가자의 성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4>에서 주목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논설문에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의 표준편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가 점수의 산포도가 크다는

뜻이므로, 학생 논설문에 대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의 평가 결과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문에서 남자 예비국어교사와 여자 국어교사의 표준편차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이 학생 논설

문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자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명문 평가에서는 설명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고 설명 내용에 따른 조직을 파악하기가 쉬

워 비교적 평가 결과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논설문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

용이 산발적이고 근거도 다양해서 평가 결과가 일치할 가능성이 낮다. 남자 예비 국어교사

들은 논설문을 평가할 때 이러한 유형적 특징에 약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

도록 돕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논설문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 전문가들의 평가 관점 및

평가 결과를 비교․대조하는 평가자 훈련, 논설문에서 주요 요소와 주요 내용을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협의 활동과 교육 활동, 논설문 평가의 기준을 설정 및 내면화를 위한

교육 활동 등을 예비 국어교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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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쓰기 평가 차이

앞에서는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이 학생 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그렇다면 예비 국어교사가 학생 성별을 남학생으로 인식하는지, 여학생으로 인식하는지

에 따라 쓰기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Haswell & Haswell(1995),

Peterson(1998)의 주장과 같이, 예비 국어교사들이 글을 쓴 학생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 따라 쓰기 평가가 달라진다면 예비 국어교사의 학생 성별 인식을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쓰기 평가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예비 국어교사들이 설명문과 논설문을 쓴 학생의 성별을 각각 어떻게 인식하였

는지를 정리하였다.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설명문 논설문

글

번

호

남학생

글로

인식

여학생

글로

인식

글

번

호

남학생

글로

인식

여학생

글로

인식

글

번

호

남학생

글로

인식

여학생

글로

인식

글

번

호

남학생

글로

인식

여학생

글로

인식

01 53 16 19 65 4 01 12 57 19 59 10

02 68 1 20 66 3 02 10 59 20 49 20

03 68 1 21 67 2 03 59 10 21 50 19

04 66 3 22 50 19 04 37 32 22 42 27

05 2 67 23 31 38 05 31 38 23 31 38

06 66 3 24 65 4 06 44 25 24 44 25

07 52 17 25 45 24 07 56 13 25 52 17

08 28 41 26 61 8 08 33 36 26 33 36

09 23 46 27 4 65 09 35 34 27 41 28

10 8 61 28 50 19 10 29 40 28 51 18

11 55 14 29 41 28 11 39 30 29 44 25

12 13 56 30 35 34 12 40 29 30 56 13

13 27 42 31 5 64 13 23 46 31 47 22

14 5 64 32 40 29 14 56 13 32 43 26

15 8 61 33 67 2 15 37 32 33 19 50

16 11 57 34 36 33 16 30 39 34 60 9

17 26 43 35 58 11 17 48 21 35 27 42

18 42 27 - - - 18 60 9 - - -

<표 5> 학생 글에 대한 성별 인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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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바탕으로 하여, 종다수의 방법에 따라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과 여학생

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을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명문에서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

식된 글은 22건이고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은 13건이다. 논설문에서는 24건이 남학

생 쓴 것으로 인식되었고, 11건이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남

학생 글로 인식된 것이 46건, 여학생 글로 인식된 것이 24건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

글로 인식된 예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02, 03, 04, 05, 06번 설명문은 성별 인식이 매우 명료하다. 남학생이든 여학생

이든, 예비 국어교사들이 한 쪽 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이에 비해 30

번 설명문은 성별 인식이 모호하다. 남학생 글로 인식한 수와 여학생 글로 인식한 수가 매

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04, 05, 08, 09번 논설문도 성별 인식이 모호하다.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하는 예비 국어교사의 수와,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하는 예비 국어교사의 수

가 비슷하다. 이러한 글은 성별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중성적인 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의 성별 인식 분포를 살펴보면, 논설문보다는 설명문에서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 인

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설명문에

서 더 뚜렷하다. 그러므로 글의 유형에 따르면, 학생 글에 대한 성별 인식은 논설문보다 설

명문에서 뚜렷하게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설명문의 경우, 설명 대상 선정에서

성별적 특징, 예를 들면 남학생들은 운동이나 컴퓨터 게임과 같은 취미를 선택하고, 여학생

들은 영화나 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표 5>에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 국어교사가 학생 성별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쓰기 평가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예비 국어교사의 학생 성별 인식

분석을 위해 집단을 넷으로 구분하였다. 남자 예비 국어교사 중에서 학생 글을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집단은 1,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집단은 2로, 여자 예비 국어교사 중에

서 학생 글을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집단은 3,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집단은 4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집단 구분에 따라 학생 설명문과 학생 논설문에 대한 평가 결과의 기술

통계를 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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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형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95% 신뢰구간
최솟값 최댓값

하한값 상한값

설명문

1 35 13.87 3.53 12.66 15.08 .00 19.35

2 35 12.39 5.23 10.60 14.19 .00 20.47

3 35 13.83 2.71 12.90 14.76 7.50 19.67

4 35 15.18 2.73 14.24 16.12 10.25 23.00

합계 140 13.82 3.78 13.19 14.45 .00 23.00

논설문

1 35 13.90 2.81 12.94 14.87 7.88 20.50

2 35 14.84 3.43 13.65 16.02 8.14 22.88

3 35 13.28 2.73 12.34 14.22 6.33 19.21

4 35 14.54 3.19 13.44 15.63 8.04 21.48

합계 140 14.14 3.08 13.62 14.65 6.33 22.88

<표 6> 성별 인식 집단별 기술통계

<표 6>을 검토해 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설명문이든 논설

문이든 집단 2, 즉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이 글을 쓴 학생을 여학생으로 인식할 때 표준편차

가 매우 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문에서 여자 예비 국어교사들이 학생 성별을 여학

생으로 인식한 집단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학생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의 평가 점수는 표준편차가 매우 크

다. 표준편차가 크다 보니 95% 수준에서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구간도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은 학생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했을 때 평가 결과의 산포도가

커지므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에게는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양성 교

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학생 글과 여학생 글을 대하는 평가 전문가의 관점과 태도를

익히는 평가자 훈련, 이러한 편향이 있을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돕는 협의 활동, 또

한 이러한 편향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협의 활동 및 토론 활동을 적용할 수

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남자 예비 국어교사는 쓰기 평가의 전문성을

획득하고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남자 예비 국어교사는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을 평가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학생이 썼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할 때 편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자 예비 국어교사들은 설명문을 쓴 학생이 여학생이라고 인식했을 때 평가 점수

가 높았으므로 분산 분석을 통해 그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차이는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 분석을 통해서 예비 국어교사의 학생 성별 인식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일원 분산 분석을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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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실시한 결과, 논설문은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나(F=.857, p=.465), 설명문은 등분산이 가

정되지 않았다(F=3.145, p=.027). 분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변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설명문

집단-간 136.190 3 45.397 3.323 .022

집단-내 1858.166 136 13.663 　

합계 1994.356 139 　 　

논설문

집단-간 50.388 3 16.796 1.793 .151

집단-내 1273.867 136 9.367 　

합계 1324.255 139 　 　

<표 7> 학생 성별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 평균이 유사했던 논설문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명

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사이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 분석은 Tukey HSD를 적용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글 유형 (I) 집단 (J) 집단 평균 차(I-J) 표준오차 p

설명문

1

2 1.47629 .88360 .343

3 .04029 .88360 1.000

4 -1.31171 .88360 .450

2
3 -1.43600 .88360 .368

4 -2.78800* .88360 .011

3 4 -1.35200 .88360 .422

<표 8> 사후 분석

사후 분석 결과, 집단 2와 집단 4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예비 국어교사 중 학

생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한 집단과, 여자 예비 국어교사 중 학생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

한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자 예비 국어교사가 설명문을

작성한 학생의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했을 때 평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국어교사의 학생 성별 인식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논설문에서는 학생 성별 인식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차이가 발견된 설명문의 경우에도 일부 집단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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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을 쓴 학생을 여학생으로 인식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보다 그 학생을 여학생으로 인

식한 여자 예비 국어교사들의 평가가 더 높았다는 점은 동성 평가 절하 현상을 지적한 선행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성 평가 절하 현상은 평가자의 성별이 학생 성별 인식과 교차하면서 상호작용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남자 평가자는 남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할 때, 여자 평

가자는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할 때, 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여자 예비 국어교사들이 여학생, 즉 동성(同性)의 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한 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선행 연구가 지적

한 동성 평가 절하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예비 국어교

사에게는 동성 평가 절하 현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학생 성별 인식의 영향도 일반화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비 국어교사에게서 학생 성별 인식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세 가지의 원인

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동성 평가 절하 현상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이 연

구의 방법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성 평가 절하 현상을 지적한 선행 연구는 학생

글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양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

이 이루어졌다.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선행 연구와 다른 결

과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비 국어교사들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비 국어교사들은 설명문과 논설문을 쓴 학생 성별을, 경험과 분리된 채

인지적 판단으로만 구별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성 평

가 절하 현상을 보인 평가자들은 학생과의 교류가 빈번했고, 학생들을 실제로 지도하는 교

사들이었으며, 글쓰기 지도를 통해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많은 국어교사들이었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셋째,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은 실제로 완성도가 높은, 잘 쓴 글이었기 때문에 평

가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은 대체로 글씨 모양이나

단락 구분 등 외형 조건이 깔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 내용의 질적 수준도 우수하였다. 그

러므로 여학생이 쓴 것으로 인식된 글은 본래 우수한 글이었기 때문에 여자 예비 국어교사

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동성 평가 절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이 잘 쓴 글을 올바로 짚어내지

못했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은 여자 예비 국어교사

보다 우수한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양성 과정에서 쓰기 평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평가자 훈련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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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외국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성별과 평가자의 학생 성별 인식이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평가자의 성별과 평가자의 학생 성별 인식은 쓰기 평가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쓰기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평가자의 성별과 학생 성별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연구가 거

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주장이 우리나라 예비 국어교사의 경우에도 존재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을 적용하여 글의 유형에 따라

쓰기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예비 국어교사를 평가자로

선정함으로써 쓰기 평가 전문성을 기르는 데 필요한 정보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국어교사들은 설명문과 논설문 평가에

서 각각 평균 14.27점, 14.02점을 부여하여 척도의 실질적 평균인 15점보다는 낮게 평가하였

다. 평가 척도는 최저 5점, 최고 2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 국어교사들은 이 범위를

변별력 있게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범위를 좁혀 학생 글을 평가하였다.

둘째, 예비 국어교사의 성별에 따른 쓰기 평가의 차이는 설명문과 논설문 모두에서 발견

되지 않았다. 남자 예비 국어교사와 여자 예비 국어교사의 평가는 유사했으며, 선행 연구에

서 지적된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논설문을 평가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여 평가 관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설명문에 대한 평가에서는 남여 예비 국어교사들 모두 표준편차가 매우 유사했다.

셋째, 예비 국어교사의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평가 차이를 지적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동성 평가 절하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설명문 평가에서 여자 예비

국어교사는 학생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할 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남자 예비 국어교사의 경우, 학생 성별을 여학생으로 인식할 때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성별과 평가자의 학생 성별 인식을 쓰기 평가의 영향

요인으로 지적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행 연구와 달

리 평가자의 성별 특성이 적게 개입하는 수량적 평가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 학생들과의 실

제적인 교류나 의사소통이 없는 예비 국어교사를 평가자로 선정했다는 점이 선행 연구와 다

른 결과를 얻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의 교류, 학생과의 의사소

통을 경험한 현직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현직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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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성별 및 학생 성별 인식에 따른 평가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 예비 국어교사들이 여자 예비 국어교사들에 비해 쓰기 평가의 전문성이 다

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비 남자 국어교사들이 쓰기 평가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 전문가

들의 평가 관점을 익히고 훈련하는 프로그램, 글의 주요 요소와 주요 내용을 발견하는 능력

을 기르는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 설정 및 내면화를 위한 프로그램, 성별 인식에 따른 편향

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을 이러한 도움의 예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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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Study of Writing Assessment Differences on Gender

and Gender Perception of Pre-service Korean Teachers

Young-Min Park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ok-Ki Choi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riting assessment differences on

gender of pre-service Korean teachers and their gender perception about students

who are assessed. 69 pre-service Korean teachers who are sampled test each 35

middle school students' informative and persuasive writings. The sources of their

assessments a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s of informative writings and persuasive writing are each

14.27 and 14.02 by pre-service Korean teachers. This mean scores below the scale

mean 15.0 point. This result shows pre-service Korean teachers are strict with

students' writing assessment.

Second, there are no writing assessme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aters'

gender in informative and persuasive writings.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writing assessment expertise of pre-service Korean male teachers because they have

a big standard deviation in the assessment on persuasive writings.

Third, there are no writing assessme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aters'

perception about the students' gender in informative and persuasive writings. And

there is no so-called the same-sex depreciation. But pre-service Korean male

teachers have not agreement on writing assessment if they perceive the students'

gender as female. Pre-service Korean male teachers need programs to develop the

expertise of writing assessment.

Key words : writing assessment, pre-service Korean teacher, rater's gender,

perceived students' ge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