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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 검정 교과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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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이 강조되며,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를 연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과에서 범교과 학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별 교육
과정과 수학과 교과서에 적용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과 방법을 문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별 교육과정을
적용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다양성, 주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유무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
때 수학과 교육과정은 일부 범교과 학습 주제가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주된 주제가 없는 유형에 속하였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 교과서 10종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서에는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적용되어 있었고 이중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안전·건강 교육, 진로 교육, 인성 교육, 경제·금융 교육 순으
로 주를 이뤘다. 또한 수학 교과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소재, 발문, 설명, 자료, 삽화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반
영되어 있었는데, 주로 소재나 삽화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주로 도입
차시, 본 차시의 도입 활동, 특화 차시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과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연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Ⅰ. 서론

학교 교육의 방향은 교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왔다(강현석, 전호재, 2014). 다만,

시의성이 높은 교육 내용은 특정 교과의 지식이나 기능만으로는 학습하기 어려우며, 기존 교과는 분과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를 유연하게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문서에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정식으로 명명되었다. 범교과 학습은 변화의 속도나 폭이 큰 최근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

기 어려운 기존 교과 체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상연, 2020).
범교과 학습에서 ‘범(汎)’의 사전적 정의는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면 범교과 학습은 교과를 모두 아우르는 학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범교과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범교과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정의된다. 예를 들어, 이미숙 외(200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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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 학습을 사회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가 및 사회적 요구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필요
하고 요구되는 것으로써 단일 교과 차원을 넘어 여러 교과에 걸쳐 가르쳐져야 할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유사하

게 교육부(2016)는 범교과 학습을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여 국가 및 사회적으로 중요히 요구되는 학습 내용

이자 여러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습 주제라고 설명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을 강조하며 이전 교육과정 시기와는 다르게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에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범교과 학습의 교과 연계를 의도하고 있다(교육부, 2021).

현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수는 10개로 안전ž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ž금융 교육, 환경ž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그것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7차 교

육과정 시기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는 39개에 이르렀지만, 과도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수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부담으로
인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수가 10개로 범주화되었다.

범교과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 연계 및 통합적인 접근이 강조되는 반면에, 교과별로 어떻게 범교

과 학습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고 특히 수학과와 연계한 범교과 학습 지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국의 교육과정 문서에 범교과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탐색한 연구(박희경 외,

2014)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국외의 교육과정 문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별로 일정한 체계 아래 학습 목표와 학

습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고 일부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범교과 학습 지원 자료도 제공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학습을 포함한 교육 활동 전반에서 범교과 학습이 다뤄져야 하고 특히 교과 학습의 내용

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을 통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교육부, 2016; 2022a),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합한 교과

별 교수ž학습 설계에 참조할 만한 실질적인 정보는 많지 않다. 교육부의 주도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 학습
의 연계를 지원하는 교수ž학습 자료가 발간되었지만(예, 교육부, 2019), 수학과의 경우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와

수학 교과가 연계된 예시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있더라도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범교과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범교과 학습의 개념, 범교과 학습 주제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에,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범교과 학습의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

되어 있는지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마저도 음악, 한문, 도덕, 역사과 등에 대해서는 적

게나마 해당 교과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현황과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었지만
(예, 김은주, 2023; 윤지훈, 2022),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해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현황과 적용 방안

을 모색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범교과 학습의 필요성과 교과 연계가 강조됨과 달리 수학과의 범교과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교과 학습의 교과 연계를 수학과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별 교육과정과 수학과 교과서에 반영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고 수학과에 범교과 학습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한 범교과 학습
의 교과 연계가 타 교과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수학과 교육과정과 비교하고 참조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범교과 학습은 학습 주제와 내용의 특성상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다뤄지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교과서는 현재 집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학 교과서
중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교과서 10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종합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교과별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수학과 교육과정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 교과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현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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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 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는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와 그 개수와 명칭이 동일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39개였던 범교과 학습 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추가, 삭제, 통합되어 10개의 주제로 범주화됨과 동시에 각 주제별 내용 요소가 상세화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 10개의 명칭만 나타나 있고 주제별 내용 요소는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해설,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 요소를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해설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별 내용 요소는 <표 Ⅱ-1>과 같다.

주제 내용 요소

안전·건강 자연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보건 및 성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인성 우리나라 전통 윤리(효도, 공경),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진로 진로 탐색, 진로 체험 활동, 여가 시간 활용 방법

민주시민 청렴․반부패 문화, 헌법 정신, 법질서 존중,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인권
인권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및 각종 폭력 예방(아동 및 청소년 존중, 장애인 차별 예방,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다문화 다양성 존중, 세계 시민교육 및 국제 이해,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

통일 통일의 필요성, 국가 상징, 한국문화사 교육, 호국보훈, 국가 정체성 확립

독도 국토에 대한 개념 인식,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

경제·금융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창업(기업가) 정신, 복지와 세금․금융생활․지적 재산권, 합리적 경제 활동

환경·지속가
능발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에너지, 해양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표 Ⅱ-1> 범교과 학습 주제별 내용 요소 (교육부, 2016)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 국정 과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 요

소를 상세화한 차우규 외(2018)는 사회적 경제, 동물 보호 및 복지, 노동인권, 한자·정보통신활용 교육과 같은 범

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다만 차우규 외(2019)에서는 이와 같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시 교육과
정 총론의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 하의 내용 요소로써 편입시켰다(예, 사회적 경제는 경제·금융 교육의 내용 요

소로 이동함). 범교과 학습 주제별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표 Ⅱ-2>와 같고, <표 Ⅱ-1>과 비교하면 총론과 유

사하지만 일부 내용 요소가 상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예,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내용 요소로써 산림교육,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호, 동물보호 및 복지가 추가되었음). 범교과 학습 주제의 명칭이나 내용 요소는 국가·사

회적 요구나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는데, 중요성이 부각되는 내용 요소가 독립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써 자리매김하기도 하고 특정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 요소가 상세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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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요소*

안전·건강 안전·재난(7대 안전), 보건, 성교육, 영양·식생활

인성(한자·정보통신
활용교육)

효도와 공경, 생명존중의식교육,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교육, 부모교육, 정보윤리교육,
한자·정보통신활용교육**

진로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 여가 활용

민주 시민
헌법 정신 및 법질서 존중, 청렴·반부패 문화 형성,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시민적 관용,
권리와 책임 등 민주시민성 함양 교육, 존중·자율·연대의 시민적 가치 실천 교육

인권(노동인권)
인권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장애인 차별 예방, 폭력예방, 양성평등(일·가정 양립문화),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노동인권

다문화 다양성의 존중, 세계 시민교육 및 국제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 및 상호 존중
통일 통일과 평화, 국가와 민족문화
독도 국토 개념, 독도 이해 및 사랑

경제·금융
합리적 경제 활동,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소비자 교육), 창업(기업가) 정신, 복지와 세금·
금융생활·지적 재산권, 사회적 경제, 평화경제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동물보호 및 복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 에너지 교육, 해양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산림교육,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호, 동물보호 및 복지

*차우규 외(2019)는 세부 내용, 차우규 외(2018)은 내용 요소로 지칭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용 요소로 통일함.
**<표 Ⅱ-1>과 비교하여 추가된 내용 요소를 밑줄로 표기함.

<표 Ⅱ-2> 범교과 학습 주제별 내용 요소 (차우규 외, 2019)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와의

연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재구성, 창의적

체험활동의 창의주제활동 주제로 배정, 지역사회나 가정과 연계 지도 등의 방법으로 교육 활동 전반에서 범교과
학습이 통합적으로 다뤄지도록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각 관련

교과로 통합, 연계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을 교과 교육과정별 성취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1; 2022b). 이런 변화의 결과로 각 교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 등에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의 교과 연계를 강조함에 따라 수학과에 적용하기 용이한 범교과 학습 주제는

무엇이고 수학과와 연계한 범교과 학습이 더욱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떤 범교과 학습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나. 범교과 학습 관련 선행연구
범교과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범교과 학습과 관련한 이슈로는 과다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수와 중복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현석과 전호재(2014)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정련하는 다섯 가지 과정을 제안하였는데, 범교
과 학습 주제의 개념 정립, 범교과 학습 주제의 정련, 국가·사회적 요구 식별, 수용 방법 결정, 구체화 및 정립이

그 과정이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수가 10개로 대폭 감소했지만, 기존 주제들을

통합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 내용의 양이나 시간의 감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며 국가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교육 활동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반영하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예, 조상연, 2020). 또한, 구체적인 범교과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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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도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범교과 학습을 개선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범교과 학습의 교과 연계

방안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을 다루는 방향과 상통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 연계의 구체적인 시도들을 선행연구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박순경(2006)
은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단순히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과 교육과정의 조율을 통해

교과서와 같은 교수·학습 자료에 범교과 학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더불어 학교급별로 범교과 학습

내용을 차별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이미숙 외(2009)는 범교과 학습 내용을 교과 교육과 긴밀히 관련짓기
위해 핵심 관련 교과, 관련 교과를 구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때 핵심 관련 교과란 해당 교과의 목표나

내용이 범교과 학습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로 해당 범교과 학습이 구현되기 용이한 교과를 의미하는

데 예를 들어, 인성 교육의 핵심 관련 교과는 도덕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련 교과란 해당 교과의 목표나 내
용이 범교과 학습 내용과 일부 관련이 있지만 해당 범교과 학습이 온전히 구현되기는 어려운 교과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우규 외(2018)는 범교과 학습 주제별 내용 요소를 체계화하고 각 내용 요소가 교과별 어떤 성

취기준과 관련되는지 관련 정도를 직접 관련, 간접 관련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맵핑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범교과 학습에 대한 연구는 적지만 각 교과별 관점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과 교사 304

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천 의지를 설문 조사한 강운선(2011)은 사회과 교사들

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행하려는 의지는 높지만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목표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교사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과 성취기준과 범교

과 학습 주제와 관련성을 분석한 김아영과 차우규(2019)는 도덕과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 요소 중 가치

관련 내용 요소를 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음악과 교과서에 적용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현황을 분
석한 김은주(2023)는 음악과 교과서에 인성 교육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고 경제·금융 교육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

으며 제재곡 또는 학습 활동의 형태로 범교과 학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수학과 교사들의 범

교과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거나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범교과 학습의 관점에서 문헌 분석한 연
구는 찾기 어려웠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과에서 범교과 학습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 문제(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교과별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수학과 교육과정만의 특징은 무엇
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범교과 학습의 개념과 주제를 도출한 다음 이에 대해 연구

자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다음으로,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에서 범교과 주제의 반영 현황을 분석하였

다.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는 크게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
가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여부와 방식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는

데, 특히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영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빈도 분석의 단위는 내용

체계의 경우 각각의 핵심 아이디어 또는 내용 요소였고, 성취기준의 경우 각각의 성취기준이었다. 교과별 교육과
정 문서 10개를 공동 연구자들이 고르게 나눠 맡아 코딩한 다음, 둘씩 짝을 이뤄 교차 검토하였다. 교차 검토에

서 이견이 있었던 경우는 연구자 전체가 모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해설 등을 참조하고 수학교육 전문가

1인과 협의하여 모든 코딩 결과에 대해 합의하였다.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현황을
종합한 다음 범교과 학습 주제의 다양성, 주된 주제의 유무에 따라 총 4개의 반영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구 결과

를 진술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 교과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현황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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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를 해결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 10종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
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분석 대상은 교과서였지만, 범교과 반영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용 지도서를 일부 참조하였다. 단원 평가를 제외한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에 대

해 범교과 주제의 반영 현황을 단원별로 빈도 분석하였는데, 10종 중 2종은 그 외에 학기 말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때 특화 차시란 수학 교과 역량의 함양, 타 교과와 융합, 읽기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시로 출판사마다 그 형태나 구성이 다양하였다. 그리고 본 차시란 도입 차시, 특화

차시, 단원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시 전체로 보통 도입 활동, 전개 활동, 정리 활동으로 구성된다. 빈도 분석의
단위는 차시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본 차시와 특화 차시, 학기 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

을, 특화 차시 중 읽기 자료 또는 도입 차시의 경우에는 각각의 차시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았다.

5~6학년군의 4개 학기를 공동 연구자들이 고르게 나눠 맡아 내용 영역, 반영 위치, 반영 주제, 반영 유형을
일차 코딩한 다음, 둘씩 짝을 이뤄 교차 검토하고, 연구자 전체가 모여 반영 유형의 목록과 목록별 의미를 조정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시 이차 코딩한 다음, 둘씩 새로운 짝을 이뤄 교차 검토하고, 코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수학교육 전문가 1인을 포함한 연구자 전체가 모여 합의하였다. 이때 반영 위치란 도입 차시, 본 차시 중 도입·
전개·정리 활동, 특화 차시를 의미하고, 반영 유형이란 소재, 발문, 설명, 자료, 삽화를 의미한다. 반영 유형별로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표 Ⅱ-3>과 같다. 반영 유형은 연구자들에 의해 귀납적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수학

교과서에 대해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유형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살펴보고 반영
유형을 추출하여 일차 코딩에 적용하고 반영 유형을 정교화하여 이차 코딩에 적용하고 확정하였다.

반영 유형 의미

소재
범교과 주제명 또는 내용 요소와 관련된 단어를 포함해서 범교과 교육의 의도가 단원 전체에
일관되게 드러나거나 특정 활동이나 차시에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발문 범교과 주제나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질문
설명 범교과 주제나 내용 요소의 뜻을 풀이하거나 구체적인 묘사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범교과의 주제나 내용 요소와 관련된 사실 또는 가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도표, 그래프, 목
록, 지도 등

삽화 범교과 주제나 내용 요소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표 Ⅱ-3> 반영 유형별 의미

교차 검토 및 재코딩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의 예를 들면, 도입 차시부터 단원 전체에 일관되게 텃밭 소재

가 사용된 경우에만 이를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소재로 코딩하였다. 또한, 운동 종목을 소개하는 경우 단순

히 소개에 그치면 안전·건강 교육으로 코딩하지 않고 관련 직업을 설명한 때만 진로 교육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인성 교육으로 코딩하는 경우는 효도, 우애 등 가치 덕목이 명확히 드러나는 때로 한정하고, 나눗셈 단원의 등분

제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정 과정을 거쳐서 코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차 검토 및 재코딩을 마친 후,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 10종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현황을 종합한
다음 내용 영역, 반영 위치, 반영 유형, 반영 주제를 교차 분석하고, 교차 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것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 10개 중 수학과 교과서의 반영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교차 분석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교과 교육과정별 범교과 학습 주제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 검정 교과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현황 분석 33

가.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현황 및 유형 도출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빈도는 <표 Ⅲ-1>과 같다. 교과 교육

과정별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빈도를 살펴보면, 사회, 체육, 도덕, 실과, 과학과 순서대로 범교과 학습 주제

가 많이 반영되었다. 이에 비해, 수학, 영어, 음악, 국어, 미술과 순서대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적게 반영되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가장 많이 반영된 사회과 교육과정의 반영 빈도는 140건이었고, 범교과 학습 주제가 가장

적게 반영된 수학과 교육과정의 반영 빈도는 7건으로 20배의 차이가 났다.

한편,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반영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다양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 총
10개 중 6~7개의 주제를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은 사회, 체육, 도덕과였고, 4~5개의 주제를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

은 실과, 과학, 미술, 국어, 음악과였으며, 그 밖에 영어,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2~3개의 주제만 반영되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별 반영 빈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는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경제·금융 교육의 순서대로 많이 반영되었다.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경우 과학, 실과, 체육, 사회과 교육과정에 고르게 반영된 반면에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경제·금융

교육의 경우에는 각각 차례대로 체육과,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에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각 교과
교육과정을 범교과 학습 주제의 다양성, 주된 주제의 유무를 중심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교과주제 사회 체육 도덕 실과 과학 미술 국어 음악 영어 수학 합계 순위

안전·건강 · 56 · 23 22 3 · 2 · · 106 2
인성 · 6 56 9 · 6 2 1 · 4 84 3
진로 · · 3 21 6 · 3 · 1 · 34 7
민주시민 29 6 11 · 1 · 2 1 · · 50 6
인권 13 4 5 · · · · · · · 22 8
다문화 20 11 10 · · 7 · 8 9 · 65 5
통일 5 · 9 · · · · · · · 14 9
독도 6 · · · · · · · · · 6 10

경제·금융 41 · · 22 · · 7 · · · 70 4
환경·지속가능

발전 26 28 15 30 33 9 1 2 1 3 148 1

합계 140 111 109 105 62 25 15 14 11 7 599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표 Ⅲ-1>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범교과 학습 주제별 반영 빈도

나.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유형별 특징

첫째 유형은 다양한 주제가 대체로 고르게 반영된 유형으로 사회, 도덕, 실과과 교육과정이 해당하였다. 사회

과와 도덕과의 경우 교과 특성상 각각 경제·금융 교육과 인성 교육의 반영 빈도가 두드러지긴 하였으나, 범교과
학습 주제 7개가 반영되어 전 교과 중 가장 적극적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뤘다. 실과과의 경우 두드러지는

주제 없이 범교과 학습 주제 5개가 고르게 반영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과의 경우, 각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내용 영역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은 경제·금융 교육, ‘정치 영역’은 민주시민 교육,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영역’이나 ‘지속가능한 세계 영

역’은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사회·문화 영역’은 다문화 교육, ‘법 영역’은 인권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도

덕과의 경우에도 ‘자신과의 관계 영역’이나 ‘타인과의 관계 영역’은 인성 교육,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민
주시민 교육과 다문화 교육과 통일 교육, ‘자연과의 관계’은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실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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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역시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영역’은 안전·건강 교육과 진로 교육, ‘기술적 문제해결과 혁신 영역’은 경제·
금융 교육, ‘지속가능한 기술과 융합 영역’은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주로 관련되었다.

둘째 유형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지만, 주된 주제가 있는 유형으로 체육, 과학과 교육과정이 해당하였다. 먼

저 체육과의 경우, 범교과 학습 주제 6개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중 안전·건강 교육이 약 50.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약 25.2%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전반

에서 신체 활동을 통한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포츠 환경’ 및 ‘생태형 스포츠’와 관련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적용되었다. 과학과의 경우, 범교과 학습 주제 4개가 반영되어 있
었는데, 이중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약 53.2%, 안전·건강 교육이 약 35.5%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경우 ‘생명 영역’의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과학과 사회 영역’의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등의 특정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반영되었고, 안전·건강 교육의 경우에도 ‘운동과 에너
지 영역’의 ‘속력과 안전’, ‘전기 안전’, ‘과학과 사회 영역’의 ‘질병과 예방’ 등의 특정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반영

되었다. 그밖에 가치·태도 범주에서는 ‘안전·지속가능 사회에 기여’란 내용 요소가 과학과 교육과정 전반에 포함

되어 있었다.
셋째 유형은 일부 주제가 소극적으로 다뤄지지만, 주된 주제가 있는 유형으로 미술, 국어, 음악, 영어과 교육

과정이 해당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교과 교육과정은 3~5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앞서 설명

한 두 유형에 비해서는 반영 빈도가 현저히 적었다. 그렇지만 현저히 적은 빈도 내에서 두드러지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술과의 경우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미적 체험 영역’, 다문화 교육과

인성 교육은 ‘감상 영역’과 관련지어 주되게 드러났고, 3~4학년보다는 주로 5~6학년에 적용되었다. 국어과의 경우

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경제·금융 교육이 두드러졌다. 음악과와 영어과의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이 두드러
졌는데, 음악과는 음악 연주, 감상, 창작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5~6학년의 ‘감상 영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와 문화권의 음악’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어과는 외국

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교과 특성상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가 교육과정 전반에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 유형은 일부 주제가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주된 주제가 없는 유형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이 해당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수학과의 범교과 학습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수학과의 반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과정 설계의 개요나 성격 및 목표에서는 ‘포용성을 갖춘 민주 시민’, ‘인간과 환경의 공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리 소양을 형성’과 같은 문구를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진로 교육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수학과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인성 교육과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성 교육은 내용 영역과 관계없이 주로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
도’라는 문구로써 포함되어 있었고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주로 3~4, 5~6학년군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이나

5~6학년군의 변화와 관계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수학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수학

수업의 현상이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이 포괄적으로 안내된 정도에 그쳤다.

2. 수학 교과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 분석

가.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현황

두 번째 연구 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군 수학 교과서 10종의 범교과 학습 주제

의 반영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 반영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종류, 내용 영역, 반영 유형,
반영 위치를 분석하였다. 우선, 내용 영역별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빈도는 <표 Ⅲ-2>와 같다. 영역별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빈도는 영역별 단원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어 단원당 평균 반영 빈도를 구하고

그 비중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 영역별 반영 빈도의 합계를 살펴보면 수와 연산 영역이 621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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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보이지만, 이는 수와 연산 단원 10개에 분포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단원당 평균 반영 빈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단원당 평균 반영 빈도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이 평균 약 1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규

칙성 영역이 평균 약 69.3건, 수와 연산 영역이 약 6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단원당 평균 반영 빈도가

약 58.5건임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은 영역 역시 자료와 가능성 영역, 규칙성 영역, 수와 연산 영역이었다.
다음으로, 반영 빈도가 높은 상위 5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살펴보면,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약

39.7%(1405건 중 558건)로 가장 높은 반영 빈도를 보였다. 일부 수학 교과서는 학기 전체를 아울러 프로젝트 학

습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대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안전·건강 교육이 약
20.7%(1405건 중 291건), 진로 교육이 약 13.3%(1405건 중 187건), 인성 교육이 약 11.1%(1405건 중 156건), 경

제·금융 교육이 약 11.0%(1405건 중 15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내용 영역별로 가장 반영 빈도가 높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살펴보면, 5개 내용 영역 중에서 4개 영역,
즉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반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341건 중 175건이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에 해당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유일

하게 도형 영역에 대해서만 진로 교육의 반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주제
영역
(단원 수)

안전
건강 인성 진로 민주

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
금융

환경지속
가능발전 합계 합계/

단원 수

수와 연산
(10) 136 68 72 0 0 27 0 6 76 236** 621 62.1

도형
(5) 11 27 37 0 0 6 0 0 4 33 118 23.6

측정
(4) 30 25 0 0 0 4 0 0 7 51 117 29.3

규칙성
(3) 51 15 17 6 0 0 0 0 56 63 208 69.3

자료와가능성
(2) 63 21 61 4 0 6 0 0 11 175 341 170.5

합계
(24)

291*
(20.7)

156
(11.1)

187
(13.3)

10
(0.7)

0
(0.0)

43
(3.1)

0
(0.0)

6
(0.4)

154
(11.0)

558
(39.7) 1,405 58.5

*반영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음영 표시함.
**내용 영역별로 가장 반영 빈도가 높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빗금 표시함.

<표 Ⅲ-2> 내용 영역별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빈도

수학 교과서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반영 유형을 조사한 결과,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유형별 빈도를 내용 영역별로 나타내면 <표 Ⅲ-3>과 같다. 구체적으로, 반영 유형 중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소재로 나타낸 유형이 약 41.6%(1405건 중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삽화로 나타낸 유형이
약 26.8%(1405건 중 376건)으로 많았으며, 이후 설명, 자료, 발문 순이었다. 이런 경향은 내용 영역별로도 유사했

는데, 내용 영역별로도 가장 빈도가 높은 반영 유형은 소재였다. 다만 내용 영역별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반

영 유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5개 영역 중 4개 영역(수와 연산․도형․측정․규칙성 영역)은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반영 유형이 삽화였던 반면에,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유일하게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반영 유형이

자료 유형이었다. 이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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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유형
영역(단원 수) 소재 발문 설명 자료 삽화 합계

수와 연산(10) 256* 47 86 27 205** 621
도형(5) 40 15 22 2 39 118
측정(4) 39 12 27 1 29 117
규칙성(3) 92 21 29 9 57 208
자료와 가능성(2) 157 20 21 97 46 341
합계(24) 584 (41.6) 115 (8.2) 185 (13.2) 145 (10.3) 376 (26.8) 1,405
*내용 영역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반영 유형을 음영 표시함.
**내용 영역별로 둘째로 빈도가 높은 반영 유형을 빗금 표시함.

<표 Ⅲ-3> 내용 영역별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유형 빈도

수학 교과서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반영 위치를 조사한 결과,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위치별 빈도를 반영 유형별로 나타내면 <표 Ⅲ-4>와 같다. 구체적으로, 도입 차시에는 약
10.5%(1405건 중 145건), 본 차시에는 약 54.3%(1405건 중 763건), 특화 차시에는 약 35.4%(1405건 중 497건) 반

영되어 범교과 학습 주제는 본 차시에 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과서의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

는 있겠지만 도입 차시는 대개 1차시 분량이고, 본 차시는 8차시 분량이며 특화 차시는 2~3차시 분량인 점을 고
려하면 본 차시에 비해 도입 차시와 특화 차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차시별로 살펴보면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공통적으로 소재나 삽화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다만 특화 차시의 경우에는 발문이나 설명의 형태로 반영되는 사례가 타 차시에 비해 많았고, 특히
범교과 학습 주제가 발문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약 75.7%(115건 중 87건)가 특화 차시에 치중되어 있었다. 한편,

본 차시로 한정하여 보면, 범교과 학습 주제는 도입 활동에 가장 많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약 65.1%, 763건 중

497건). 다만 범교과 학습 주제가 자료로써 반영된 경우는 전개 활동에서 약간 더 많았다.

반영 위치
반영 유형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도입 전개 정리 소계
소재 55 208 98 44 350 179 584
발문 11 7 2 8 17 87 115
설명 17 63 17 4 84 84 185
자료 5 35 47 14 96 44 145
삽화 57 184 17 15 216 103 376

합계 (%) 145 (10.5) 497 181 85 763 (54.3) 497 (35.4) 1,405

<표 Ⅲ-4> 반영 유형별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 위치 빈도

나. 범교과 학습 주제별 반영 방법
수학과 교과서에 반영된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주제에 대해 반영 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빈도가

높은 주제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반영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반영 위치와 반영 유형을 분석하고 교과서

의 대표적인 사례를 탐색하였다.

(1)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에서 반영 빈도가 가장 높았던 범교과 학습 주제는 558건을 차지한 환경·지속가능발
전 교육이었다(<표 Ⅲ-2> 참조).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반영 위치와 수학 내용 영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 검정 교과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 현황 분석 37

<표 Ⅲ-5>에서 합계 부분을 보면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수와 연산,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 측정, 도형 영역
의 순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 합계는 내용 영역별 단원 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 반영 빈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 반영 빈도는 자료와 가능성, 수와 연산, 규칙성, 측정, 도형 영역의 순

으로 높았으며 특히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평균 반영 빈도는 약 87.5건으로 타 영
역에 비해 3~4배 이상 높았다. 원인을 추측컨대, 6학년 1학기의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해당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 주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특화 차시에 반영된 빈도를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와 연산 영역은 약
28.8%(236건 중 68건), 도형 영역은 약 24.2%(약 33건 중 8건), 측정 영역은 약 47.1%(51건 중 24건), 규칙성 영

역은 약 41.3%(63건 중 26건),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약 9.7%(175건 중 17건)로 나타났다. 즉 내용 영역별로 환

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특화 차시에 반영된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특화 차시보다는 도입 차시나 본 차시에 걸쳐 주로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반영 위치
영역(단원 수)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합계/
단원 수도입 전개 정리

수와 연산(10) 27 130 7 4 68 236 23.6

도형(5) 7 18 0 0 8 33 6.6
측정(4) 4 18 5 0 24 51 12.8

규칙성(3) 4 19 10 4 26 63 21.0

자료와 가능성(2) 20 52 61 25 17 175 87.5

합계 62 237 83 33 143 558 23.3

<표 Ⅲ-5> 내용 영역별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그리고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반영 위치와 반영 유형을 교차 분석한 결과인 <표 Ⅲ-6>에서 합계 부분을

살펴보면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소재로 반영된 경우가 약 40.9%(558건 중 22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삽
화, 설명, 자료, 발문 순으로 많았다. 또한, 반영 유형과 반영 위치를 교차하여 보면 소재 유형과 삽화 유형은 본

차의 도입 활동에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각각 228건 중 98건, 약 43.0%; 160건 중 93건, 약 58.1%). 특징적인 부

분은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발문의 형태로 반영된 경우는 대개 특화 차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32건
중 22건, 약 68.8%). 즉 학생이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은 도입 차시나

본 차시보다는 특화 차시에 활용되기 용이함을 보여준다.

반영 위치
반영 유형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도입 전개 정리
소재 22 98 42 18 48　 228 (40.9)

발문 4 3 0 3 22 32 (5.7)

설명 8 26 10 0 29 73 (13.1)

자료 4 17 22 8 14 65 (11.6)
삽화 24 93 9 4 30 160 (28.7)

<표 Ⅲ-6> 반영 유형별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구체적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도입 차시나 본 차시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의

소재로써 주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 예로 [그림 Ⅲ-1]을 보면 도입 차시나 본 차시에 나무, 음식물 쓰레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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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환경 관련 소재가 나타난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영역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 소재가 다양하
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수도 요금, 탄소 발자국, 음식물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 가격

변동, 쓰레기 양 등이 있었다.

a. 도입 차시 예 b. 본 차시의 도입 활동 예 c. 본 차시의 전개 활동 예

d. 본 차시의 정리 활동 예

[그림 Ⅲ-1]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적용된 예 (류희찬 외, 2023, pp.112-119)

(2) 안전·건강 교육

안전·건강 교육은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의 반영 빈도가 291건으로 약 20.7%를 차지했다(<표 Ⅲ-2> 참조).

안전·건강 교육의 반영 위치와 내용 영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표 Ⅲ-7>의 합계 부분을 살펴보면, 수
와 연산,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 측정, 도형 영역 순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다만 이런 합계는 영역별 단원 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 반영 빈도를 확인하면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 수와 연산, 측정, 도형 영역 순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평균 반영 빈도가 가장 낮은 도형 영역과 가장 높은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차이는 약 14배였다.
안전·건강 교육이 본 차시에 반영된 비율을 살펴보면, 수와 연산 영역은 약 45.6%(136건 중 62건), 도형 영역

은 약 81.8%(11건 중 9건), 측정 영역은 40.0%(30건 중 12건), 규칙성 영역은 약 64.7%(51건 중 33건), 자료와 가

능성 영역은 약 74.6%(63건 중 47건)로 나타났다. 즉 안전·건강 교육의 반영 빈도가 상당히 적은 도형 영역을
제외하면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안전·건강 교육이 본 차시에 반영된 비중이 높았다. 예를 들어,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본 차시에서 안전·건강 교육은 교통안전, 재난안전, 건강한 식생활 등 다양한 소재로 구현

되었다([그림 Ⅲ-2] 참조). 특화 차시에 반영된 안전·건강 교육은 주로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였는데(약 58.9%,
107건 중 63건), 수와 연산 영역의 특화 차시에 안전·건강 교육이 적용된 예는 [그림 Ⅲ-3]과 같이 건강한 식생

활, 영양, 건강 체력 등과 같은 소재를 활용했다.

반영 위치
영역(단원 수)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합계/
단원 수도입 전개 정리 소계

수와 연산(10) 11 54 7 1 62 63 136 13.6

도형(5) 2 9 0 0 9 0 11 2.2
측정(4) 2 2 5 5 12 16 30 7.5

규칙성(3) 6 20 5 8 33 12 51 17.0

자료와 가능성(2) 0 17 18 12 47 16 63 31.5

합계 21 102 35 26 163 107 291 12.1

<표 Ⅲ-7> 내용 영역별 안전·건강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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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개 활동 예

c. 정리 활동 예
a. 도입 활동 예

[그림 Ⅲ-2]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본 차시에 안전·건강 교육이 적용된 예 (김성여 외, 2023, p.106; 강완 외,

2023, p.142; 안병곤 외, 2023, p.115)

[그림 Ⅲ-3] 수와 연산 영역의 특화 차시에 안전·건강 교육이 적용된 예 (박성선 외, 2023a, p.26; 장혜원 외,
2023, p.70)

한편, 안전·건강 교육의 반영 위치와 반영 유형을 교차 분석한 <표 Ⅲ-8>에서 합계 부분을 살펴보면, 반영
유형 중 소재나 삽화 유형이 주를 차지했고(각각 약 40.9%, 24.4%), 발문 유형이 약 7.2%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안전·건강 교육 관련 발문의 약 71.4%(21건 중 15건)는 특화 차시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건강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은 대개 특화 차시에 있다고 판단된다.

반영 위치
반영 유형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도입 전개 정리
소재 8 39 22 10 40 119 (40.9)

발문 2 3 1 0 15 21 (7.2)

설명 3 20 3 3 20 49 (16.8)
자료 0 7 6 4 14 31 (10.7)

삽화 8 33 3 9 18 71 (24.4)

<표 Ⅲ-8> 반영 유형별 안전·건강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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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 교육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에 진로 교육이 반영된 빈도는 총 187건이었다. 진로 교육의 반영 위치와 내용 영역

을 교차 분석한 <표 Ⅲ-9>의 합계 부분을 살펴보면 수와 연산, 자료와 가능성, 도형, 규칙성 영역 순으로 많이

반영되었고, 이때 측정 영역에 대해서는 진로 교육이 반영되지 않았다. 영역별 단원 수를 고려한 평균 반영 빈도
를 살펴보면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30.5건으로 수와 연산이나 도형 영역에 비해 약 4배 많았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안전·건강 교육은 주로 6학년 1학기의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 진로 탐색, 진로 체험, 여가 활용 등의

소재로 반영되었다.
한편, 도형 영역에서는 안전·건강 교육이 37건 중 29건, 즉 약 78.3%가 특화 차시에 반영되어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안전·건강 교육이 대체로 본 차시에 반영된 것과 대조되었다. 구체적으로, 도형 영역에 속하는 5학년

2학기 직육면체 단원의 특화 차시에는 꿈 저금통 만들기, 꿈 기차 만들기, 캐릭터 디자이너 설명 등을 통해 진로
교육이 반영되었고, 6학년 2학기 공간과 입체 단원의 특화 차시에는 무대 디자이너가 되어 무대 만들기, 건축가

가 되어 건물 만들기 등을 통해 진로 교육이 드러났다([그림 Ⅲ-4] 참조).

반영 위치
영역(단원 수)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합계/
단원 수도입 전개 정리

수와 연산(10) 11 29 2 0 30 72 7.2
도형(5) 5 3 0 0 29 37 7.4

측정(4) 0 0 0 0 0 0 0

규칙성(3) 3 2 3 1 8 17 5.7

자료와 가능성(2) 3 17 32 5 4 61 30.5
합계 22 51 37 6 71 187 7.8

<표 Ⅲ-9> 내용 영역별 진로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그림 Ⅲ-4] 도형 영역의 특화 차시에 진로 교육이 적용된 예 (강완 외, 2023, p.131; 안병곤 외, 2023, p.78)

진로 교육의 반영 위치와 반영 유형을 교차 분석한 <표 Ⅲ-10>에서 합계를 살펴보면, 반영 유형 중 소재나

삽화 유형이 주를 차지했고(각각 약 43.9%, 24.6%), 발문 유형이 약 6.4%로 가장 적었다. 또한, 소재, 자료, 삽화
유형은 대개 본 차시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발문이나 설명 유형은 대개 특화 차시에 반영되어 있었다. 예를 들

면, 디자이너나 건축가와 같은 직업에 대한 설명,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발문 등은 도입 차시

나 본 차시보다는 특화 차시에 적극적으로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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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위치
반영 유형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도입 전개 정리
소재 9 22 19 4 28　 82 (43.9)
발문 1 0 0 0 11　 12 (6.4)

설명 2 6 1 0 12　 21 (11.2)

자료 1 4 13 2 6　 26 (13.9)

삽화 9 19 4 0 14　 46 (24.6)

<표 Ⅲ-10> 반영 유형별 진로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4) 인성 교육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에 인성 교육이 반영된 빈도는 총 156건이었다. 인성 교육의 반영 위치와 내용 영역
을 교차 분석한 <표 Ⅲ-11>의 합계를 살펴보면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 영역 순이었고,
영역별 단원 수를 고려한 평균 반영 빈도를 살펴보면 자료와 가능성, 수와 연산, 측정, 도형, 규칙성 영역 순으로
많았다. 다만 평균 반영 빈도가 가장 높은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경우 특정 교과서의 한 단원에서만 8건이 반영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다른 범교과 학습 주제에 비해 인성 교육은 각 내용 영역에 골고루 반영된 편이다. 예를
들면, [그림 Ⅲ-5]와 같이 내용 영역과 무관하게 전통 윤리(효, 공경), 공동체 의식 등의 가치가 수학과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었다.

반영 위치
영역(단원 수)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합계/
단원 수도입 전개 정리

수와 연산(10) 8 28 0 3 29 68 6.8

도형(5) 5 9 0 0 13 27 5.4

측정(4) 5 9 2 2 7 25 6.25

규칙성(3) 0 5 1 3 6 15 5
자료와 가능성(2) 4 3 7 0 7 21 10.5

합계 22 54 10 8 62 156 6.5

<표 Ⅲ-11> 내용 영역별 인성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그림 Ⅲ-5] 본 차시의 도입 활동에 인성 교육이 적용된 예 (박교식 외, 2023, p.72; 박성선 외, 2023b, p.118)

인성 교육의 반영 위치와 반영 유형을 교차 분석한 <표 Ⅲ-12>의 합계를 살펴보면, 반영 유형 중 소재가 약
39.1%, 삽화가 약 24.4%, 발문이 약 23.1% 순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이때 소재와 삽화는 주로 본 차시 중에서도
도입 활동에 많이 반영되었고, 발문은 특히 특화 차시에 많이 반영되었다(36건 중 31건, 약 86.1%). 발문 유형에
관한 경향을 비교해 보면, 발문 유형은 주로 특화 차시에 나타나며 그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유독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발문 유형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자료 유형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인성 교육의 특성상
관련 정보를 표,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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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위치
반영 유형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도입 전개 정리
소재 8 24 6 6 17 61 (39.1)
발문 4 0 1 0 31 36 (23.1)

설명 2 7 1 1 5 16 (10.3)

자료 0 3 2 0 0 5 (3.2)

삽화 8 20 0 1 9 38 (24.4)

<표 Ⅲ-12> 반영 유형별 인성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5) 경제·금융 교육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에 경제·금융 교육이 반영된 빈도는 총 154건이었다. 경제·금융 교육의 반영 위치와
내용 영역을 교차 분석한 <표 Ⅲ-13>의 합계를 살펴보면 수와 연산,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순으로 많았는데,

영역별 단원 수를 고려한 평균 반영 빈도를 살펴보면 규칙성, 수와 연산, 자료와 가능성 순으로 많았다. 관련하

여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6학년 2학기의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경제·금융 교육을 해당 단원 전체를 통
하는 학습 주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그림 Ⅲ-6] 참조).

한편,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경제·금융 교육의 대부분인 약 73.7%(76건 중 56건)가 특화 차시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와 연산 영역에 속하는 5학년 1학기의 자연수의 혼합계산 단원은 영수증의 음식값 계산, 약분과
통분 단원은 올바른 시간 관리가 소재로 사용되었고, 6학년 2학기의 분수의 나눗셈 단원은 물건 가격 비교, 소수

의 나눗셈 단원은 수출액 변화 등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반영 위치
영역(단원 수)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합계/
단원 수도입 전개 정리

수와 연산(10) 4 15 1 0 56 76 7.6
도형(5) 0 0 0 0 4 4 0.8

측정(4) 0 0 2 0 5 7 1.8

규칙성(3) 5 18 2 12 19 56 18.7

자료와 가능성(2) 2 2 2 0 5 11 5.5
합계 11 35 7 12 89 154 6.4

<표 Ⅲ-13> 내용 영역별 경제·금융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b. 본 차시 도입 활동 예

a. 도입 차시 예 c. 본 차시 전개 활동 예

[그림 Ⅲ-6] 규칙성 영역에 경제·금융 교육이 적용된 예 (박만구 외, 2023,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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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교육의 반영 위치와 반영 유형을 교차 분석한 <표 Ⅲ-14>의 합계를 살펴보면, 반영 유형 중에서
소재가 약 42.2%, 삽화가 27.9%, 설명이 13.0% 순으로 많이 반영되었고, 발문이나 자료 유형은 약 8.4%로 가장

적게 반영되었다. 경제·금융 교육은 발문 유형이 본 차시의 정리 활동에 약 38.5%(13건 중 5건) 반영되었는데,

다른 범교과 학습 주제는 본 차시의 정리 활동에 범교과 학습과 관련된 발문이 없거나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특징적이다. 이는 6학년 1학기의 비와 비율 단원의 본 차시 정리 활동에서 주어진 것 중 가장 저렴한 것을 구입

하기, 이익을 고려해서 예금 은행 선정하기 등에 관한 질문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영 위치
반영 유형

도입 차시
본 차시

특화 차시 합계 (%)도입 전개 정리
소재 5 16 3 6 35 65 (42.2)
발문 0 0 0 5 8　 13 (8.4)

설명 1 4 2 0 13　 20 (13.0)

자료 0 3 2 0 8　 13 (8.4)

삽화 5 12 0 1 25　 43 (27.9)

<표 Ⅲ-14> 반영 유형별 경제·금융 교육의 반영 위치 빈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내용은 교과별 교육과정과 수학과 교과서에 적용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과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수학과와 범교과 학습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교
과 학습 주제의 의미나 요소가 교과의 내용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예, 사회, 도덕, 실과) 교육과정에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적극적으로 드러났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의미나 요소가 수학과의 내용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소극적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
와 달리 교과서에는 다양한 상황 맥락이 덧입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5~6학년군 수학 교과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 10개 중 인권 교육과 통일 교육을 제외한 8개 주제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중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안전·건강 교육, 진로 교육, 인성 교육, 경제·금융 교육이 주로 반영되어 있었다. 수학과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의 절대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 주제가 수와 연산 영역에 반영된 빈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영역

별 단원 수를 고려하여 평균 반영 빈도를 구하면 대개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많은 범교과 학습 주제가 반영되

어 있었다. 이는 범교과 학습이 사회 변화나 국가·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수학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통계 소재나 자료로 제시하기 용이함을 나타낸다.

둘째,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소재, 발문, 설명, 자료, 삽화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주로 소재나 삽화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으며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대해서만 소재나 자료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발문은 주로 특화 차시에 나타났다.

이처럼 수학과 교과서에 범교과 학습 주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단순히 소재나 삽화로

만 포함되었을 때 해당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적극적으로 교수·학습될 것인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등에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추가할 수도 있지만, 수학 교사용 지도서

를 활용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김정하, 2019), 수학과 교과서에 소재나 삽화 외에 발문,

설명, 자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포함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주로 도입 차시, 본 차시의 도입 활동, 특화 차시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입 차시나 특화 차시와 같이 한 차시 내내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김 남 균ㆍ오 민 영ㆍ김 수 지ㆍ김 영 진ㆍ이 윤 기44

본 차시 내의 도입 활동에서만 소재나 삽화로써 간단히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접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교수·학
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본 차시의 전개나 정리 활동을 범교과 학습 주제와 연계하는 것은 해당 차시

에서 다뤄야 할 수학 교수·학습 내용과 흐름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는 점과 서책형 교과서의 지면 한계를 고려

하면 쉽지 않다. 대안적으로, 본 연구 대상 교과서 중에서는 단원 전체를 관통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일관되게
적용한 교과서도 있었는데, 전개나 정리 활동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단원 전반의 긴 호흡

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해당 주제가 수학 시간에 적극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있었다. 교사들은 대체로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수업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수현, 김구연, 2021), 수학 시간에 실효성 있는 범교과 학습을 지원하고, 범교과 학습이 수학과와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한 단원 전체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수학 내용 이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학적 상황이 범교과 학습을 위해 배제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 내에서 범교과 학습과 수학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도 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반영 빈도가 높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살펴보면 수학과는 적어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안전·건강
교육, 진로 교육, 인성 교육, 경제·금융 교육의 관련 교과로 볼 수 있다. 단, 관련 교과는 핵심 관련 교과와 달리

단독으로 해당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이미숙 외, 2009), 핵심 관련 교과와의 융합이 필요

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부터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회, 도덕, 실과과와 수학과과 융합하는
교수·학습 방안 또는 자료를 개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 기반으로 수학과 타 교과를 연계 및 융합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시도는 이미 있어 왔다(예, 이동근, 권혜주, 2022). 한편, 5~6학년군 수학과 교과서에 반영 빈도

가 높지 않은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의 경우에는 수학과 교과서에 다뤄지
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고 타 교과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수학과에서 다룰 수 있

는 내용 요소를 발굴하고 이 주제들에 대해서도 타 교과와 융합하는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6학년군에서 소극적으로 다뤄진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다른 학년군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해
당 주제를 수학 교과에서 다룰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을지 탐색할 필요도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실효성 있는 범교과 학습을 위해 범교과 학습과 교과 학습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비해

수학과에서는 범교과 학습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적용된 내용과 방식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범교과 학습과

수학과를 연계하는 여러 방안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나 현재 수업 실태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학 수업에서 수학 학습과 범교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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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textbooks for grades 5 and 6

Kim, Nam Gyun1)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 ngkim@cje.ac.kr  

Oh, Min Young✝
Yeonseo elementary school

E-mail : omy8529@gmail.com

Kim, Su Ji
Chilgum elementary school
E-mail : tnwl8416@korea.kr

Kim, Young Jin
Dongin elementary school

E-mail : mipoong23@gmail.com

Lee, Yun Ki
Deogbeol elementary school

E-mail : ykfly262@naver.com

In order to prepare for changes in future society, cross-curricular learning is emphasized, and the need to link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and subjects is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how to deal with 
cross-curricular learning in mathematics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in subject-specific curriculum and mathematics textbook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iculum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variety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applied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main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 and the mathematics curriculum belongs to the type where some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are dealt with passively and there is no main topic.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10 math textbooks for grades 5 and 6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howed that, unlike the curriculum, 
various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were applied in the textbooks, mainly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are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and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In 
addition, in mathematics textbooks,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appeared in various types such as materials, 
questions, explanations, illustrations, and in many cases, they appeared mainly as materials or illustr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were explored and suggested on how to integrate and apply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in mathematics.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U20
* Key words : cross-curricular learning,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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