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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사가 어떤 이유로 노벨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고, 이 수업이 가지는 장단점들과 

융합 수업 모형으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인 4명의 초등교사는 2021년도 2학

기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노벨 엔지니어링 기반 주제 중심 생태감수성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본 연구자는 4명

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분석 결과, 13개의 하위 구성 요소와 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

된 구성요소는 실수로부터 배움, 수업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창작물 제작 과정을 통한 아이들의 창의성 발현, 노벨 

엔지니어링과 기존 교과목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이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 연구를 위한 교육현장

의 분위기 확산, 교사의 교과와 실제를 융합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역량 함양, 그리고 노벨 엔지니어링과 같은 실용

적인 수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이다.

키워드 : 노벨 엔지니어링, 현상학적 질적 연구, 구성주의, 생태 감수성 교육, 주제 중심 학습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ences of Novel Engineering classes 

with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y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interested in Novel Engineering, to find out the pros and cons of the class 

and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classes. At first elementary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conducted a theme-based ecological sensitivity classes with Novel Engineering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Then we conducted interview with teacher's student observation and the teacher's reflection. As a 

result of interview analysis, 4 components and 13 sub-components were derived. The derived components 

are learning from mistake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lass research, creativity in the making 

process, and high integration of Novel Engineering and existing subjects. Based on these results, What this 

research suggests is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eachers' autonomous class 

research and convergence classes such as Novel Engineering.

Key Words : Novel Engineering,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Constructionism, Ecological Sensitivity 

Education, Theme-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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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1].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마

무리되는 시점이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

람, 더불어 사는 사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도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과 차이가 없다[2]. 즉, 교

육과정이 계속 개정되더라고 교육의 목표와 가치는 변

하지 않지만, 교사의 수업 방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도

록 수정, 추가, 보완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인간 관리 능력 등이 매우 요구된다. 이

러한 능력은 한두 가지의 활동으로 달성할 수 없다. 즉, 

융합이 되어야만 이러한 능력을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잘 융합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노벨 

엔지니어링은 인문학과 공학을 융합한 수업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은 미국 보스턴 근교에 있는 텁스 대학교

(Tufts Univ.)의 CEEO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

으며, 이미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3-5].

그래서 본 연구를 위해서 4명의 초등교사가 교육과

정 재구성을 통하여 2021년도 2학기에 노벨 엔지니어

링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면

담을 통하여 어떠한 이유로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에 관

심을 가졌으며, 이 수업의 장단점과 융합 수업 모형으

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iorgi의 현상

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현상학적 질적 연구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은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썰

(Husserl)을 비롯하여 하이데거(Heidegger), 메를로 

퐁티(Merleau-Ponty) 등에 의해 정초된 현상학적 철

학의 전통에 토대를 두고 발전된 연구방법이다[6]. 현상

학적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는 “체험연구”(lived 

experience research)를 위한 방법인데, 현상학적 체

험연구방법은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인문사

회과학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6, 7]. 

정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질

적연구, 실험연구, 개발연구, 조사연구, 관찰연구, 상관

연구등이다. 2012년 기준 정보교육 분야에서는 실험연

구가 42%, 조사연구가 23%, 질적 연구가 11%의 비율

을 보였다[8]. 특히 질적 연구는 2007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양적 연구에 비

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정보교육 분야에서의 융합교

육 연구도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8].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 지오르기(Giorgi)의 방

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 진술로 통합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7]. 본 연구는 교사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노벨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

며 이 수업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융합 가능성

을 기술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Giorgi의 현상

학적 연구 방법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2.2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2008년 교육부에서는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

하면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교육격차 해소등의 최

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핵심 기능은 시도교육청에 이

양한다고 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

음에도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9]. 국가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여전히 단위학교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공문

을 바탕으로 관여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10].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제약요인

으로서 교사의 자신감, 경험, 전문성 부족, 재구성을 위

한 시간 부족, 평가 방법의 문제,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

의 제한점, 과다한 업무, 수업시간 부담, 동료교사 비판, 

교과서 내용의 어려움, 학급당 인원수 등으로 나타났다

[11]. 이러한 저해 요인은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 협력,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감소시킬 수 있다. 저해 요인이 존

재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다[11]. 

2.3 노벨 엔지니어링

노벨 엔지니어링은 미국 메사추세즈주 보스턴 근교 

텁스 대학교(Tufts Univ.)의 CEEO(Cen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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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Education)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연구

가 시작되었다[12]. 노벨 엔지니어링은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책 읽기, 문제 인식, 해결책 설계, 해결책 

구현, 피드백, 업그레이드, 이야기 재구성과 같이 7가지

의 단계로 구성된다. 

Fig. 1. Steps on Novel Engineering

노벨 엔지니어링은 독서와 공학이 융합된 수업 모형

이다. 아이들은 독서를 통하여 책의 등장인물이 겪는 

문제를 직접 이끌어낸다. 아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설계하고 창작물을 만들고, 이제까지의 과정을 

발표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창작물을 업

그레이드 한다. 이후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을 

책 속의 등장인물이 사용했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글로 써본다.

이제까지의 노벨 엔지니어링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

구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3,5,13-15].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노벨 엔지니어링 기반 융합 수업

이 연구를 위한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은 Fig. 2와 같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3차시), 공감하기(3차시), 실천하

기(7차시), 상상하며 생태감수성 기르기(4차시)의 17차

시로 구성하였다.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이며, 내용 

요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하려는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본 수업은 교육

부의 교육과정 자율화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 민주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근거로 진행되었다[16]. 

Fig. 2. Learning map for Novel Engineering class

Table 1. Learning map corresponding Novel Engineering
Learning map Steps on Novel Engineering

Reading one book in

a semester picking a book

identifying problems
Sympathize

Practice

Design solutions

Feedback

Upgrade solutions

Raise ecological sensitivity Reconstruct stories

본 수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단원명: 환경▪지속가능한 발전

▪ 학습목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문제를 해

결해봄으로써 실천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국어, 사회/도덕, 예술

▪ 도서: ‘북극곰에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 차시별 수업계획:

- 한 학기 한 권 읽기(3차시): 

  ▸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 공감하기(3차시): 

  ▸ 책을 읽고 등장인물의 문제 찾아보기

  ▸ 이 문제점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사례 조

사하기(지구 온난화 관련 북극곰 동영상)

  ▸ 평가활동: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속에 드러나

는 환경문제를 파악한다(성취기준1).

  ▸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사례 조사하기(지구 온

난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뉴스 시청)

  ▸ 평가활동: 환경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와 환경

문제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조사하

고 발표한다(성취기준2).

- 실천하기(7차시): 

  ▸ 해결책 생각하기: 해결방법 조사하고 발표하

기, 해결책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 해결책 구현하기: 다양한 표현재료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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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결책 만들기(환경보호를 위한 발명품 사

례)

  ▸ 평가활동: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

해보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본 후,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성취기준3).

- 상상하며 생태감수성 기르기(4차시): 

  ▸ 이야기 재구성: 해결책을 이야기에 적용하였

을 때 뒷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쓰기

  ▸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 환경보호 포스터, 피켓 만들기

  ▸ 환경보호 캠페인 하기

  ▸ 평가활동: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

에서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성취기준4).

4. 연구 방법 및 절차

4.1 연구 방법

본 연구자는 노벨 엔지니어링에 대한 교사의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기에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선택하여 ‘왜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에 

관심을 가졌고, 이 수업이 가지는 장단점과 융합 수업 

모형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은 어떠한가?’ 라는 교사의 

개별적인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러 차례의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 4명이다. 이 교사들은 2016년

부터 7~10여 차례의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 경험이 많

은 전문가이다. 이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ICT활용교육, 

로봇활용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등에 관심이 많았고, 본 

연구자와는 이미 오랜 기간 친분을 통해서 충분한 래포

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정

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Feature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career
gender

grade in 
charge

# of NE class

A
early 30’s
8 years

M 4th 8

B
mid 40’s
16 years

M 3rd 10

C
mid 40’s
9 years

M 3rd 8

D
late 30’s
10 years

M 4th 7

4.3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

본 연구자는 연구의 동의를 얻은 4명의 교사를 대상

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1인당 2회이며 1

회 면담시간은 1시간 내외로 정하였다. 1차 면담에서의 

애매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2

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의 4단

계 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6]. 1단계는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면담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애매한 부

분은 다시 질문함으로써 정교화 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맞는 의미 있는 문장을 도출하였다. 3단

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 중 의미 있는 진술을 골라

내어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4단계는 연구 참여자

의 중심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공동 연구자의 동료 검증(peer debriefing)과 

연구 참여자의 검증(member checking)을 진행하였다.

5.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

여 Table 3과 같이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추출하였

으며, 이들을 실수로부터 배움, 수업 연구에 대한 중요

성 인식, 창작물 제작 과정을 통한 아이들의 창의성 발

현, 노벨 엔지니어링과 기존 교과목과의 높은 연계 가

능성의 4개의 구성요소로 정리하였다.

Table 3. Topics and sub-topics

Topics Sub-topics

Learning by mistakes
Redefining friendship with children

The core of class is teach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lass research

Classes that focus on non-textbooks

Well-defining integrating class

The importance of the managerial role 
and communication with fellow teachers

Expression of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creation

Break away from fragmentary software 
education classes

Curriculum that flows naturally

Possibility of children's creativity 

High possibility of integrating 
Novel Engineering with existing
subjects

Integrating with one Book per 
semester

Integrating with subjects like practical arts,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science

Integrating with social stuides

Integrating with writing class

Integrating moment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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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실수(mistake)로부터 배움

아이들과 친함에 대한 생각 재정립: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

용과 현실 교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 시절에 최고의 교사상을 ‘아이들과 

친한 교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원 임용 후에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과의 

간격이 좁혀짐으로써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학

생과의 관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아이들과 친하다는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A)

수업의 중심은 교사라는 생각: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 시절 수업 실습 과정에서 

수업의 중심은 교사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학생보다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되는 상황이 되

었고, 실습 자체가 목적인 상황이 되었다. 회상하건데, 

교사만 만족하는 수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연구 참여자

는 이러한 생각이 교육과정과 아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

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만약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실습의 목적이 예비 교사의 수업 체험이라고 한다

면, 자칫 실습으로 인한 실습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해

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

자 B)

5.2 수업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탈 교과서 위주의 수업: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이 매우 유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나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할까에 대해서 고

민하게 되었다. 이는 교직 5년차 정도가 지난 후에 학

교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수업에 대한 이러한 고민이 생

겼다. 이 교사는 학교내의 대부분의 수업 목표를 교과

서의 내용을 넘어서 인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문제해

결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교육의 목표이자 

교실에서 항상 만나는 아이들이 반드시 함양해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는 아이들이 교과서 없이 수업할 때 매

우 신나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교과서를 일부러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학생들은 교과서

가 공부의 대명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과서와 참고

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성취기준 위주의 교육과

정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 A)

제대로된 융합 수업: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주제 중심 수업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 재구성도 단순 활동 위주, 단시

간에 끝나는 일회성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곤 한

다.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재구성 수업의 마무리가 항

상 개운치 않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설계한 수업이 

수업의 내용적인 측면은 매우 훌륭하나 수업의 목표 달

성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연구 참여자는 대학원 수업에서 노벨 엔지니어링을 

수강하고 난 후 이러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

였다. 이는 노벨 엔지니어링이 주제 중심 수업에 매우 

적합하며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실생활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업 방법이라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A)

관리자 역할과 동료 교사와의 소통의 중요성:

연구 참여자는 우연한 기회에 교감의 권유로 드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방과 후 교사가 하는 것보다 교사

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교감의 생각이었다. 그

래서 이 교사는 드론을 공부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드론에 푹 빠져 지내면서 교과와 연계하고자 노력하였

다. 그러나 드론을 교과와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친한 동료 교사의 권유로 노벨 엔지니어

링 연구회에 가입하여 수업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

구 활동을 통하여 드론을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아이

디어를 얻었으며 아이들과 드론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 교사는 관리자가 교

사를 보는 안목, 교사 커뮤니티의 중요성, 노벨 엔지니

어링과 같은 융합 수업 모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 B)

5.3 창작물 제작 과정을 통한 아이들의 창의성 발현

단편적인 소프트웨어교육 수업에서 탈피:

한 연구 참여자는 오랫동안 교육용 드론을 활용하여 

방과 후 활동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 활동을 통해 전국

대회 드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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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이후 이 연구 참여자는 코딩이 가능한 드론을 

구입하여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마저도 단편적인 활동 위주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수업과 거리가 멀었다. 그런 와중에 노벨 엔지

니어링 연구회에 소속된 교사와의 만남이 이 연구 참여

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

자 B)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교과 융합 수업:

면담에 참여한 모든 연구 참여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노벨 엔지니어링이 수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연스러운 융합 수업’이라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에 관한 주제 중심 수업을 노벨 엔

지니어링으로 진행할 때,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소중함

의 내면화가 가능하였으며, 아이들이 책 읽기와 글쓰기

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어서 국어 시간의 책 읽기와 글

쓰기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다. (연구 참여자 A,B,C,D)

그러나 이러한 좋은 수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에서 교사들이 

극복해야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노

벨 엔지니어링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단

계가 바로 아이들이 창작물을 만드는 시간이다.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이끌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 둘째, 만드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교육 활동 또는 

메이커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아이들의 기초 소양이 이

미 되어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과 병행하여 방과 후 활동에서 이

러한 기초 소양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셋째, 노벨 엔지니어링을 위한 도서 선

택은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래

서 독서교육을 담당한 선생님의 조언을 구한다고 하였

다. (연구 참여자 A,B,C,D)

아이들의 창의성 발현 가능성:

앞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창작물을 만드

는 시간이 집중력과 창의성을 발현한다고 말하였다. 교

사는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 과정에서 ‘OOO이가 이런 

재주가 있었는지 몰랐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

떤 아이는 창작물을 만들면서 필요한 교구나 재료를 교

사에게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창

작물에 기존 방과 후 활동에서 사용된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였다. 이 교사는 아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중력과 창의성의 발현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

한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은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목 

수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은 학

생들이 직접 이끌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의 관찰

은 아이들의 성향과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 A,B,C,D)

한 연구 참여자는 노벨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남녀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남학생들은 만드는 

과정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그림

을 그리거나 글쓰기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의 재능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B)

5.4 노벨 엔지니어링과 기존 교과목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연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의 교사

들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

였다. 기존의 독서교육의 연장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은 자칫 단편적인 활동으로 끝날 수 있는 독서교육

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노벨 엔지니어링은 책 읽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나

기 때문에 책 읽기를 통해서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문

제와 배경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장인물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연구 참여자 C)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를 권장한다. 그래서 노벨 엔지니어링의 책 읽

기 단계에서는 교사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의 등장

인물이 겪는 문제를 원활하게 이끌어낼수 있도록 교사 

목소리의 강조, 표정, 감정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다. (연구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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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창체, 과학 등의 교과목과 연계:

노벨 엔지니어링의 창작물 만들기 단계는 기존의 실

과, 창체, 과학등의 수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실과에서

는 메이커교육, 소프트웨어교육과 연계되며, 과학에서

는 STEAM교육과 연계하여 수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 교사들은 철저한 수업 준비가 필요하며, 

재료도 준비해야한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 필

요한 재료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창

작물 만들기 과정의 이전 단계에서 각 모둠별 필요한 

재료를 학습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 (연구 참여

자 D)

연구 참여자는 주변의 동료 교사에게 노벨 엔지니어

링 수업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동료 교사들은 수업 

재료 준비를 매우 힘들어 하거나, 소프트웨어교육과 같

은 수업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수업을 망설인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

사회 교과목과 연계:

연구 참여자는 노벨 엔지니어링의 책 읽기에서 동화

책 대신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활용하였다. 동

화책 읽기를 농어촌의 모습을 담은 교과서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을 진행해본 결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수업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

글쓰기 수업과의 연계: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매우 어려워

한다고 말한다.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글쓰기와 기존의 국어 수업에서의 글쓰기의 차이점을 

‘글쓰기 소재 유무’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노벨 엔

지니어링의 글쓰기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본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글쓰기 부담이 훨씬 적고 글

쓰기의 양도 늘었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C)

계기교육과의 연계:

계기교육이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인 이슈나 사건을 가르치는 수업을 말한다. 연구 참여

자는 계기교육을 노벨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 코로나 사태, 장애이해교육등의 수업을 노

벨 엔지니어링으로 진행하면 아이들의 내면화에 큰 도

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B)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 경

험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실수로부터 배움, 

수업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창작물 제작 과정을 통

한 아이들의 창의성 발현, 노벨 엔지니어링과 기존 교

과목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과 같이 4개의 상위 구성요

소로 범주화하였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실수로부터의 배움은 좋은 교사

의 재정립과 수업의 중심은 교사라는 생각에서 탈피하

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예비교사라면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수업 실습

의 확장을 통한 교육과정의 이해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

가 매수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수업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은 현장 교사의 연구자로서의 모습으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 교사의 기본 임무는 수업이지만 연구와 병행된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의 역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당국에서는 연구하는 교사

가 많아지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세 번째 요소인 창작물 제작 과정을 통한 아이들의 

창의성 발현은 문제해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창의

성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와의 연결로 본다면 창의성의 

목표는 문제해결력이 될 수 있다. 즉, 문제해결력 교육

이 창의성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노벨 엔지니어링은 문제해결력에 매우 큰 효과가 있

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노벨 엔지어링 수업이 창

의성 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MIT교수였던 시모어 패펏(Seymour Papert)은 

아이들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아이들의 

지식 구성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노벨 엔지니

어링 수업에서의 창작물 제작 과정이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과 맞물리는 상황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융합 수업

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네 번째 요소인 노벨 엔지니어링의 기존 교과목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은 노벨 엔지니어링이 교사의 교육과

정 자율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일 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교사의 교육

과정 전문성은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요한 요인이다. 교

육부, 지자체,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4명의 개별적인 노벨 엔지니어

링 수업 경험을 기술하였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수업 

연구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크다. 그러나 수업 연구는 

개별적인 교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 수 없다. 교원양성

기관에서의 수업 실습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 가

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임용 후 교사의 교육과정 전

문성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업 연구의 분위기가 좋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본 연구진은 노벨 

엔지니어링의 융합 수업 모형으로서의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점 또한 충분히 극복

이 가능한 것이며, 수업연구의 일부이기도 하다. 

구성주의자인 시모어 패펏(Seymour Papert)이 언

급했듯이, 아이들은 의미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과

정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노

벨 엔지니어링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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