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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거세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경제·산업의 구조

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신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을

반영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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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BL을 적용한 수업혁신

Instructional Innovation Using e-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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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PBL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한 e-PBL의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교육대학교의 전공 선택 교과목의 한 학기 수업활동 중 4주 분량의 활동을

체계적 설계 절차에 따라 e-PBL 활동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e-PBL 운영 기간 동안 참여 수강생의 반응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수강생들은 초기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e-PBL 활

동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반적으로 e-PBL 활동 경험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했다. 참여 수강생들은

e-PBL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였고, 팀 구성원들과의 빈번한 소

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e-PBL을 활용한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혁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e-PBL 적용 수업을 확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e-PBL의 교육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e-PBL, PBL, 교육혁신, 수업혁신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the instructional effects of e-PBL which means an expansion of 
availability of PBL using technology.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a major selective subject was 
redesigned systematically so that e-PBL activities could be implemented for 4-weeks during the entire semester. 
Participants’ reactions to the e-PBL experience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could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frustrations at an early stage,  
adapted and assimilated to the e-PBL based instructional environment progressively, and satisfied at the e-PBL 
activity experiences in overall. They participated in solving the authentic problems with ownership and could 
solve them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rough frequent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eammate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possibility of instructional innovation of a teacher development institute through e-PBL. 
Follow-up studies which extend the analyses of the effects of e-PBL based on this study are necessary to 
additionally verify the effects of e-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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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COVID-19 팬더믹 사태로 인해 야기된

많은 교육적 혼란과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된 다양한 교

육적 변화는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교육혁신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교육혁신의 흐름은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으로 나누어진다. 거시적 교육혁신은 학교교육을 재규

정하거나 교육과정 체계의 개편 등 시스템적,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되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미래인재의

여섯 가지 핵심역량(자기관리, 공동체, 의사소통, 심미

적 감성,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처리)을 규명하고 이들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교과활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재규정하고자

하였다[1]. 반면 미시적 수준에서의 교육혁신은 교육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구체적 방법과 전략상

의 변화로서 이는 곧 수업혁신을 의미한다.

수업혁신은 교육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실천적으로 뒷

받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 수업혁신

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

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업

혁신이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

다. 현장 교사들은 수업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수업혁신의 실행정도는 높지 않기 때문이다[2]. 창

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도 실제 교육현장

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필요성은 인식되지

만 무거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혁신을 요구하지만, 교사들

에게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 모호하게 생각

될 수 있다[3].

대학교육에도 수업혁신은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사

회변혁에 따라 실무형 인재육성에 초점을 둔 대학혁신

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현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

는 대학수업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

고 있고[4], 실제 일부 대학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영하여 현장실무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수업

개혁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학의 많은

수업활동은 현장과 단절된 개념과 원리의 전달을 목적으

로 설명식 강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를 체험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

다[5]. 교원양성대학은 학교현장에서 실제 수업혁신을

이행해야 하는 예비교사들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대학

수업이 학교 현장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학교현장의 요구와 실제를

대학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업혁신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의 학습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현장과의 연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방법으로 문제

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이 많은 주목

을 받아왔다[6][7][8]. PBL은 한마디로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9]으로 실세계의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지식은 물론, 비판적사고, 문제해결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다[10][11]. PBL은 학습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물론, 문제해결력을 비롯한 고등사

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지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PBL은 학습동기,

흥미와 태도, 팀워크 등 정의적 측면에서도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5][12].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의 교사들과 대학의 교수들은 PBL이 수업에 성공적으

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여

기에는 PBL이 갖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PBL 활동에 지

나치게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13]. 그러나 수

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PBL의

비효율성 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특

히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언택트 수업에 익숙

해지면서 e-러닝과 PBL을 결합한 형태의 e-PBL이 대

안적 수업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e-PBL이 언택트

수업 상황에서도 현장성 높은 학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e-PBL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바탕

으로 e-PBL을 초등교사 양성대학의 교과수업에 실제

적용하고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Ⅱ. e-PBL 적용 수업

1. PBL의 개념과 원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5, pp.241-249, Sept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43 -

PBL은 본래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가르쳐진 의

학적 지식과 원리가 실제 임상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강의를 통

해 전달된 의학적 지식은 구체적 상황과 단절된 탈맥락

적 지식으로 정작 배운 지식이 활용되어야 하는 실제

임상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쓸모없는(inert) 지식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4].

PBL의 핵심적 원리는 문제(problem) 해결을 통해

지식획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을 획득한

이후 획득된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활용하

는 전통적 수업과 가장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BL에서의 문제는 해답이 정해져 있고 해답을 얻

기 위한 과정도 정해져 있는 구조화된(structured) 문제

가 아니라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수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정의되지

않은 비구조화된(unstructured) 문제를 의미한다. 특히

PBL에서는 현실상황과 실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

(authentic)인 문제를 강조하는데 현실상황에서 일어나

는문제는항상 복잡성이높은 비구조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9][15]. 이와 관련하여 [16]는 문제의 실제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당사자(stakeholder)

로서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제시해

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15]은 실제 세계의 문제가 특정

교과영역의 지식만을 반영하여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과 영역을 뛰어넘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PBL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전통적

수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학습자는 학습의 주

체로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교수자

는 학습의 문제해결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PBL에서는 학습

자들이 팀을 이루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적

문제해결을 강조하는데 이는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문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협업을 통해 공동 작

업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5]][16].

[9]는 PBL 교수-학습 과정을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

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만나기’ 단계로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해결

해야할 문제를 소개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세부 활동

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해결 계획 세우기’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규명하고

이 중 문제해결을 위해 새롭게 알아보아야 할 정보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세 번째 단계는

‘탐색 및 재탐색하기’ 단계로 앞서 도출된 문제해결을

위해 새롭게 알아야 할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이해하

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팀원 간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

어진다. 네 번째는 ‘해결책 고안하기’ 단계로 탐색과정

을 통해 학습한 정보와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활동이다. 마지

막 다섯 번째 단계는 발표 및 평가하기 단계로 팀별로

고안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팀 간 서공유하고, 해결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활동이다. PBL 교수-학습의

다섯 단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만나기

문제해결 계획세우기

탐색 및 재탐색하기

해결책 고안하기

발표 및 평가하기

그림 1. PBL 교수-학습 과정
Figure 1. Process of PBL

위에 제시된 PBL의 교수-학습 과정은 PBL을 적용

한 수업의 일반적 과정을 나타내주는 것이지만 이를 절

대적으로 준수해야할 절차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 PBL은 하나의 정해진 수업방법이라기 보다는 수

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

업에 활용되는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이다[14]. 따라서

PBL을 적용하는 교수자는 학습자나 교과의 특성, 수업

의 목적을 포함해 수업의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

하여 PBL 교수-학습 활동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7]에서는 PBL의 성공적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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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자가 수업의 다양한 상황적 요

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상황에 부합하

는 최선의 PBL활동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

에 대학수업의 PBL 설계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

한 바 있다.

2. e-PBL

e-PBL은 e-러닝과 PBL을 융합한 개념으로 이러닝

을 수단으로 PBL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업혁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

도로 발달하면서 이를 PBL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들어 지속되어왔다. 예를 들면 [17]에서는 사회과

지리 학습에서 웹 2.0(Web 2.0) 개념을 기술적으로 구

현한 위키(Wiki)를 이용해 가상의 학습 공간을 구성하

고 이를 PBL에 적용하여 W-PBL(위키 기반 문제 중심

학습) 모형을 조직화한 결과 학습자의 흥미,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학습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18]은 대학수업에서

YouTube 비디오 자료를 활용한 PBL을 훈영하고,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탐색하고

YouTube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된 PBL 활동이 학습자

의 흥미와 집중, 내용 이해 및 정보력 증진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확인한 바 있다.

e-러닝은 electronic learning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전자적(electronic) 또는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19]. 그러나 e-러닝의

교육적 의미는 단순히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다는 형

식에 있다기보다는 시공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즉 e-러닝은 ICT와 같은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기회를 확대 및 확장

(expansion)하여 학습의 질을 제고한다는 교육적 목적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권성호, 이준, 한승연, 방선희,

2012). 이런 의미에서 e-PBL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

용을 통해 PBL의 기회를 확대 및 확장하고 이를 통해

PBL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펜데으로 인하여 면대면 PBL

운영이 어려워진 언택트 교육 상황에서도 e-PBL은

PBL의 가치를 실현하고 PBL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업개혁의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C 교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교사 11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를 위

해 운영한 심화 선택 교과목을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이

었다. 참여자 11명 중 여학생이 9명, 남학생이 2명이었

다.

2. e-PBL 적용 수업 설계

본 연구는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수업

에 e-PBL 적용 수업을 실행하고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였던 교과목을

e-PBL 적용 수업으로 재구성하였다. 운영된 교과목은

3학년 심화 선택 교과목으로 구성주의 수업 이론 및 모

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설되는

교과목이다. e-PBL 적용 수업으로의 재구성을 위해 [7]

에서 제안한 PBL 설계모형을 구성 틀로 삼아 그림 2에

제시된 체계적 절차에 따라 교과목을 e-PBL 적용 수업

으로 재구성하여 설계하였다.

요구분석

내용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e-PBL 수업형태 결정

문제상황 설계

e-PBL 운영 설계

그림 2. e-PBL 적용 수업 설계 과정
Figure 2. Design Process of e-PBL Instruction

먼저 요구분석의 과정을 통해 교과목의 목적과 특성

이 e-PBL을 적용하기적절한것인지에대한분석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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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에 포함된 주제 및 활

동 중 e-PBL에 적절한 활동을 규명하였다. 요구분석과

내용분석 결과 15주 차 에 해당되는 교과 활동 모두를

e-PBL 적용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이 중 e-PBL로 재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

직하다고 분석된 PBL의 이해 및 PBL을 적용한 수업

개발과 관련된 4주차 수업 분량을 e-PBL 수업으로 재

구성하였다.

참여 수강생의 특성 분석을 통해 PBL 수업의 경험

과 지식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참여 수강생들의

ICT 기기 활용 능력 정도에 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

고 수강생들의 e-PBL 활동 준비 정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환경분석을 통해 수강생들의 e-PBL 활동을 지원

해줄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장비 여건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이루어졌다. 이상 일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PBL 활동 기간 동안 교수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수강생들이 주체가 되어 팀 별로 4주간의 e-PBL

활동을 수행하는 e-PBL 적용 수업이 결정되었다. 다만

PBL과 관련된 초등학교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현장교사가 e-PBL 활동 기간 동안 e-PBL 팀 활동을

멘토로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문제상황 설

계는 e-PBL 적용 수업으로의 재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

한 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9]이 PBL을 위한 좋은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한 비구조성, 실제성, 학습자와의

관련성, 교과와의 관련성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수강생들이 C 교대의 ‘좋은 수업

페스티벌 수업실연 공모전’에 실제 응모하는 것을 수강

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결정하였다. ‘좋은 수업 페

스티벌 수업실연 공모전’은 실제로 C 교대에서 매년 모

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초등학교 수업

을 개발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출품하는 공모

전으로, 입상자(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게는 상장

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e-PBL 운영을 위해 우선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팀

을 구성하도록 하고 팀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

였는데, 수강생들은 3인, 3인, 4인으로 구성된 3개 팀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1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팀

활동 대신 개별적 e-PBL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팀 구

성 후 e-PBL 사전 활동으로 PBL과 e-PBL의 핵심적

개념과 원리를 1시간에걸쳐간단히설명하고안내하였는

데 이는 PBL과 e-PBL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수강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

었다. 이후 수강생들이 e-PBL 활동 기관 중에 해결해

야 할 문제, 즉 ‘수업을 개발하여 좋은 수업 페스티벌에

응모하기’를 제시해 주었다. 수강생들에게 학교에서 공

지된 ‘좋은 수업 페스티벌’ 공모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입상을 위해 최대한 창의적인 수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공모전 입상자에

게 수여되는 상금은 수강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4주간의 e-PBL 활동 기간 동안 정규

수업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팀별 e-PBL 활동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규 수업을 운영

하지 않는 대신 매주 모든 팀은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

한 팀별 활동들을 줌(zoom)을 통해 발표하고 서로 공

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교수자는 팀별 e-PBL 활

동 과정과 중간 산출물(교수-학습 지도안 및 수업동영

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각 팀은 피드백을 반

영하여 산출물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팀별 e-PBL 활동의 하나로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과 줌

(zoon)이나 메타버스 등 비대면 회의를 통해 창의적 수

업 또는 좋은 수업의 실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아이

디어를 수렴하고 팀 별로 개발 중인 수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e-PBL 활동의 최종 산출물인 공모전에 출품할 수업 동

영상 제작을 위해 대학 내 미래교육센터에 설치된 콘텐

츠 제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수강생들

에게 안내하였다. 4주 동안의 e-PBL 활동 종류 후

e-PBL 결과발표회를 갖고 팀별로 e-PBL 활동의 과정

과 결과물(공모전 출품을 위해 개발한 수업의 교수-학

습 지도안 및 동영상 자료)을 발표하고 팀 간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PBL 적용 수업에서 문제로 제시된 좋은 수업 페

스티벌 수업실연 공모전은 C 교대 전체 재학생을 대상

으로 매년 일회 개최되는 행사로 초등학교 5, 6학년 개

설 과목(국어, 영어, 수학, 체육)의 교과 단원과 차시를

선택하여 수업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실연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공모전이다. 비록 공모전에서는 교

과가 4개 교과목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e-PBL의 특

성을 반영하여 교과 간 통합 또는 교과 내의 단원 간

통합 수업을 개발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다음 표 1은 팀 별 공모전에 응모한 수업의 개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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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그림 4는 응모 수업의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

이다.

팀
대상 학년 및
교과 영역

주제 및 목표

A(3명) 5학년 국어 읽기, 말하기, 공감
하기 단원 융합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
고 표현할 수 있다.

B(4명) 5학년 체육교과 및 수학교과
융합

공을 던지고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익혀실제게임에적용
할 수 있다.

C(3명) 5학년 수학교과 및 사회교과
융합

비율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하기

D(1명) 6학년 국어 속담의 의미를 이해하기

표 1. e-PBL팀 별 개발된 수업의 개요
Table 1. Summary of instruction developed by each e-PBL team

그림 3. 교수-학습 지도안 결과물 사례(A팀)
Figure 3. Example of Lesson plan result(Team A)

그림 4. 교수-학습 지도안 결과물 사례(B팀)
Figure 4. Example of lesson plan result(Team A)

3. 자료 수집 및 분석

e-PBL 적용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e-PBL 활동 경험에 대한 참여 수강생들의 개별적 반응

을 서면으로 조사하였다. 반응 조사지는 e-PBL활동에

서 긍정적이었거나 좋았던 점과 부정적이거나 개선되

어야 할 점을 자유기술 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

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작성하도

록 하였다. e-PBL 활동이 이루어진 4주 동안 매주 줌을

통해 팀별로 발표한 e-PBL 활동 과정 내용을 관찰노트

에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수강생들의 e-PBL 활동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PBL을 적용하여 운영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추가적

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e-PBL 활동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

e-PBL 활동 첫 주 수강생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당

황스러워 했다. 수강생 분석에서 수강생 대부분이 PBL

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예측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교수자의 입장에서 e-PBL 활동

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수강생들의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는 구체적 반

응이다.

e-PBL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모전 출품하는 활동이 솔직히 부담이 되요. 또 이 과

제가 PBL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솔직히 잘 모

르겠어요.(e-PBL 첫 주 활동 직후 B팀 수강생 ‘e’)

수업시간을 통해 공모전에 정말 참여해보는 활동이

신선하고 흥미로운 활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기는 하

지만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활성이라 걱정

도 되고 부담도 되요.(e-PBL 첫 주 활동 직후 B팀 수

강생 ‘f’)

PBL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할 공모전 출품

과제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공모 내용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어떠한 수업을 개발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과제

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e-PBL 첫 주 활동 직후 C팀 수강생 ‘g’)

교수자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수강생들에게 상세한

자료와 안내를 하는 대신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

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 볼 것을 제안하였

다. 특히 평가기준이나 예전에 입상한 수업 사례 검색,

선배 현장교사의 조언이나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정보의 예로 들어주었다.

e-PBL 활동이 이어질수록 참여 수강생들의 혼란스

러움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점차 e-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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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많은 흥미를 느끼는 모습도 나타냈다.

궁금하니까 자꾸 자료를 찾아 검색하게 되요. PBL

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은 수업도 그렇구요... 유튜브 동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팀원들하고도 줌으로 자주

만나 공모전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응모

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화되었어

요.(e-PBL 셋째 주 활동 직후 A팀 수강생 ‘b’)

예전에 입상했던 수업 동영상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아졌어요. 친구들하고 (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정리되고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e-PBL 첫 주 활동 직후 C팀 수강생 ‘g’)

e-PBL 활동을 모두 마친 후 참여 수강생들은 대부

분 활동 과정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e-PBL 활동

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모전 주제인 좋은 수업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졌다. 다음은 e-PBL활동 종료 직후

e-PBL 조사지에 기술된 참여 수강생들의 주요 반응이

다.

처음에는 조금 막연하고 당황스러웠는데 학우들과

머리를 맞대고 과목-단원-차시-구현활동 등을 구상하

면서 직접 PBL에 참여하고 해결해보는 시간이었다. 교

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과제 수행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과목의 다른 내용도 모둠별로 PBL 적용했

다면 더 실제적이고 기발한 수업개발이 가능했을 것 같

다.

직접 교수님이 주시는 구체적 가이드에 따라 수업을

개발하는 대신 공모전에 맞게 스스로 창의적 활동으로

수업을 짜보고 수업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주 신

선한 시도였고 미래교육센터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수업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실제 공모전에 참여한다

고 생각하니 다른 과제들과 달리 좀 더 열심히 하게 되

고 완성도에 대한 욕심이 많이 났다. e-PBL활동을 통

해 좋은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직접 실제적 상황으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라 좋았고, 다른 학우들 수업 작품 보면서 나중에 정

말 수업을 해보고 싶고 배울 것이 많아 의미 있는 활동

으로 생각된다.

2. 수업 만족도

e-PBL 적용 수업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e-PBL을 적용하여 운영한 교과목

의 2022년도 1학기 강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교과 수

업의 전체 활동이 e-PBL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4주간의 e-PBL 활동이 반영

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는 있다. 교과목의

전체 강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3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났으며 이 점수는 동일 교수자가 강의한 타 교과목의

평균 강의 만족도인 4.50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였

다. 특히 e-PBL을 적용하지 않고 2021년도 1학기 운영

된 본 교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4.30)에 비해 만족도

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교과목 운

영은 4주간의 수업을 e-PBL을 적용한 차이만 있을 뿐

교과목 내용과 주제가 2021년도 1학기 운영되었던 교과

와 동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강의 만족도의 향

상은 e-PBL을 적용한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될 수

있다.

Ⅴ. 결 론

최근 사회변혁에 따른 대학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매

우 커지고 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교육의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 즉 수업

과 강의의 혁신은 대학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 중심 교육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높은 요구와는

달리 아직도 대학에서는 현장과 괴리된 탈맥락화된 지

식이나 원리의 전달이 교육의 주된 활동이 되고 있다.

교원양성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현장에서는 예비

교사의 학교현장 전문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높지만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수업은 학교현장

의 이러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사회와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원양

성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e-PBL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효과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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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통해 e-PBL을 통한 교원양성대학의 교

육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C 교육대학교에

서 운영된 한 심화 선택 교과목 내용 중 PBL 관련 주

제에 해당되는 4주간의 활동을 체계적 설계 절차에 따

라 e-PBL을 적용한 활동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e-PBL 활동 경험에 대한 참여 수강생들의 반응을 분석

한 결과 대부분 활동 초반 어려움을 겪었으나 활동이

이어질수록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4주가 지난 활동

종료 시점에는 e-PBL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만족

스러워 했다. e-PBL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 중

심의 수업 환경에 익숙치 않은 참여 수강생들에게

e-PBL 활동은 혼란스러운 경험이 되었지만 팀 구성원

들과의 잦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e-PBL 수업 환경에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당 교과의 강의

만족도 분석을 통해서도 e-PBL 활동이 참여 수강생들

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PBL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시공

간적 제약을 벗어난 e-PBL 활동을 촉진하여 전통적

PBL의 한계를 극복하고 PBL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언택트 상황에서도

실제감을 높여줌으로써 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촉진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는 언택트 상황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PBL수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교육적 상황에서 효과적 언택트 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서의 e-PBL 적용 수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4주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e-PBL 적용 수업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PBL을

기반으로 하는 교원양성대학 교육혁신의 가능성은 확

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한 교과목의

일부 활동에 국한하여 e-PBL을 적용한 사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e-PBL 적용 수업을 보다 다양한 교과 영

역과 교과목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e-PBL을 한 학기 또는 일 년

정도 장기적으로 적용하였을 때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후속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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