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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ormation and evolution patterns of a trading zone and to

explore the difficulties teachers experience in the trading zone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experience. Seven teachers

involved in the ‘STEAM Teacher Community’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and reflective essay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eachers successfully formed a trading zone to share their expertise when they developed

teaching materials for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subject matters. Moreover, such a trading zone evolved in the order of

pre-trading zone, trading zone under elite control, trading zone with boundary object, and trading zone of shared mental

model. The difficulties teachers experienced in the trading zone were categorized under the difference of culture and

opinion across subject matters, the lack of motivation for convergence, the hegemony of convergence and far-fetched

factors for convergence, and difficulty of communication due to jargons. Also teachers in this study experienced

perceptual changes in the trading zone. The trading zone model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bring forth

implications for voluntary teachers’ learning community activity for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subjec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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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몇 년간 우리 학계와 중들을 매료시킨 가장

큰 중심 화두는‘융합(融合)’이었다. 비록 학교현장과

학자사회가 지향한다는 융합이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섞임(fusion)인지, IT 디바이스 발전에서 나온 개념인

수렴(convergence)인지,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넘나듦을 의미하는 통섭(consilience)인지(최재천, 주

일우, 2007; Wilson, 2005) 뚜렷한 철학적 지향점

없이 유행어처럼 소비되는 상황이지만, 융합에 한

뜨거운 관심을 반 하듯 유사한 많은 개념들이 학계와

사회전반에걸쳐통용되고있다. 예를들어, 융합이외

에도‘통섭’, ‘복합(complex)’, ‘통합(integration)’,

‘탈경계(borderless)’, ‘초학제(Trans-disciplinary)’,

‘학제간(inter-disciplinary)’, ‘다학제(multi-

disciplinary)’등 엇비슷하면서도 의미와 목적이 서로

다른 용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한 바 있다(차원용,

2009; 박상욱, 2012; Apobela et al., 2007; Klein,

1990; 2001). 서로 사용된 맥락에 있어 다소간의 차

이는 있으나 지향하는 바는 모두 다양한 지식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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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맥락화이라는 면에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융합이 사회의 새로운 안으로 부상하면서 거 담

론이 된 데에는 21세기 현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

제들의 복잡성과 이미 많은 전문화를 이룩한 현 과

학의 학제간 경계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박

상욱, 2012; Kim, 2012). 과거 기존의 분과학문들이

자신들의 학제전통 내에서 전문화와 세분화를 심화해

가면서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면, 최근의 학문 발달은 단위 학제의 아이디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생활 문제 혹은 학문적 문제를 해

결해 나가기 위해 여러 분과학문이 힘을 합쳐 새로운

설명공간을 확보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개가

를 올리고 있다(홍성욱, 2008; Collins et al., 2007).

이처럼 과거의 학문발달 양상과는 달리 최근의 학제

와 지식의 분화 패턴은 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 학문의 흐름이 될 것으로 많은 학

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김광웅, 2009).

그렇다면 실제 과학의 역사 속에서는 서로 다른 학

제와 분야들이 어떻게 융합되어 왔을까? 융합에 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의 학문적 경

향이나 융합인재 교육을 통해 육성해내고자 하는 융

합인재상은 르네상스 시 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한사람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한꺼번에 두루 갖추게

하는 팔방미인은 아니며, 실제로도 개인의 인지적 노

력을 통해 현 과학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전문성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Lele &

Norgaard, 2005). 때문에 융합연구들은 다양한 전문

가들이 모여 공동의 협업을 수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Cooper et al., 2010;

Sto··hr, 2003; Surowiecki, 2004). 문제는 이때 이

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다. 토마스 쿤의 이론에 따르면 개별 학제의

패러다임 내에서 사고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기 다른 저마다의 전문 용어, 실험방법, 경험 등의 문화적

차이를가지게되므로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이 발생하게 되고(Kuhn, 1962), 따라서 융합적 연구성과

창출은어려울수밖에없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를 살펴

보면,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 융

합을 이룬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Collins et al.,

2007). 

과학사학자 Galison(1997)은 이점에 주목하여 교

역지 (trading zone)라는 용어를 제안하 다. 교역

지 는 기존에 인류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실크로

드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지닌 민족들이 만

나서 상거래와 같은 무역활동을 벌이는 장소에 해

지칭하던 개념이었다(홍성욱, 2008; Galison, 1997).

Galison(1997)이 그의 책 Image & Logic을 통하여

교역지 개념을 차용한 이유는 Kuhn이 주장한 과학

자들 간의 패러다임 충돌에 의한 의사소통 불가능 상

태인‘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을 반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는 만약 Kuhn의 주장 로

개별 학문적 패러다임간의 소통이 지극히 제한적이거

나 Feyerabend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전혀 불가능하

다면 과학사를 통해 경계지 에서 생겨난 수많은 융

합 학문들은 형성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모든 학문이나 지식은 반드시 교역지 를 거

치면서 융합을 이루게 되며, 차후에는 나노과학처럼

점차 그들만의 독자적인 학문 역으로 독립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Galison, 1997; Gorman, 2002;

Gorman et al., 2004; Gorman et al., 2009;

Wardak & Gorman, 2006).   

교역지 는 서로 다른 학문의 역사와 문화인 패러

다임이 만나 충돌과 양보를 거듭하면서 창발효과를

내는 무형(無形)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Bhabha(1994)

와 Wallace(2004)가 언급한‘제 3공간(third space)’

이나 오필석 등(2007)의‘지식공유 공간’이나 유은정

등(2008)의‘혼성적 의미 창출 공간(hybrid meaning

making space)’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교역지 는

사회적 참여구조나 언어적 담화의 의미가 협상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방법론 등을 포함한 다

양한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사회적 과정도 강조되었다

는 차별성을 지닌다. 교역지 개념은 학문분야간 융

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에 최초

도입된 이후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학 관련 학자들의

후속연구를 거치면서 의미가 확장되고 정교화 되었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업무를 다루는 전문화된 부서간의

융합적 업무 해결을 위한 부서 및 집단간 지식공유 과

정에 한 경 학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Collins et

al., 2007; Kellogg et al., 2006). 그러나 기본적인

정의는 체적으로 Galison(1997)이 최초로 제시한

개념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표 1).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교역지 는 다음

과 같이 정의 된다(서동인, 2012). 첫째, 교역지 는

서로 간에 교환이 가능한 이질적인 것(지식, 기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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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가진 둘 이상의 개인(또는 집단)이 만나는 곳

이다. 이때 교환의 상이 존재해야 하며, 교환의 주

체도 각각 다르다. 둘째, 언어와 문화적 갈등이 나타

나는 곳이다. 교역지 내에 모인 학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교환 과정

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교역지 는 생성당

시부터 교역(trading)이라는 목적성을 띠고 있으므로

서로의 교역 당사자들의 친분강화보다는 만족스러운

물건 교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Galison(1997)은 통일된 방법이나 원리가 없는 것

이 학문을 허약하게 만들지 않으며, 다양한 이종 학문

간의 교류와 융합으로 마치 베니어합판처럼 점점 강

화된다고 주장하 다. 이 과정에서 Kuhn(1962)이 언

급한 바와 같이 게스탈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 변화, 혼합, 팽창이라는 세 단계를 거

쳐 점진적으로 융합 및 발달 된다고 하 다. 이 과정

에서 핵심적 기능 공간이 바로 교역지 인데, 실제로

그는 2차 세계 전 당시 레이더 개발을 위해 모인 학

자들에게서 형성된 교역지 의 사례 연구를 통해 어

려운 연구를 떠안은 Rad-Lab이 단기간에 창의적인

개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을 밝히고 있다. 물리

학자와 엔지니어는 물론이고 화학자, 통계학자, 경제

학자, 심지어는 음악가까지 모여 있어 상호간에 기본

적인 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법 한 상황임에도 성

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통이 용이한 개방적 공간구

조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들의 교역지

내에서의 전문성 융합이었음을 Galison(1997)은 강

조하고 있다.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신생 융합 분야

인 나노기술 역이 형성되어가는 과정(Gorman,

2002; Gorman et al., 2004; Wardak & Gorman,

2006; Gorman et al., 2009), 인지과학 역이 창시

되는 과정(Thagard, 2005), turtle excluder device

개발 사례(Jenkins, 2010), Bio Bike 개발과정

(Shrager, 2010) 등을 통해 교역지 형성 및 진화

과정을 살핀 바 있다.  

이 외에도 융합학문을 탄생시킨 학자들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융합학문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

유를‘문제 해결을 위해 경계 넘나들기’, ‘전공학문

외적인 경험 및 인식체계의 향’, ‘학문간 벽 위로

솟은 가(大家)가 주는 감’, ‘지적 동반자와의 만남

및 교역지 경험’의 네 가지 이슈를 통해 설명해 내

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계 넘나들기’와‘전공

학문 외적인 경험 및 인식체계의 향’이라는 이슈는

개인 수준의 사고가 융합적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논

하고 있는 반면, ‘학문간 벽 위로 솟은 가(大家)가

주는 감’이나‘지적 동반자와의 만남 및 교역지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융합

능력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분야의 학자와의 만남의 장인 교역지 에

참여하여 이질적인 학문분야에 노출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언어, 관점과 같은 이종문화에 눈을 뗬

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오헌석, 2012). 최근에는

국내의 융합적 연구분야에서 실제 활동중인 학자들에

의해 질적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융합연구를 경

험한 과학기술자들은 그들의 업적 달성에 교역지 경

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과학기

술자들의 교역지 내의 교류활동 패턴으로는‘관계맺

기’, ‘합의하기’, ‘교환하기’가 존재하며, 갈등양상으

로는 개인차원의 갈등인‘재미와 두려움의 공존’, ‘이

논문의 주인은?’, ‘융합성과 판단의 어려움’, ‘언어의

벽이 마음의 벽을 만들다’, 동상이몽’, ‘융합연구의 부

정적 고정관념’이 나타났고, 환경 차원의 갈등 양상으

표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역지 의 개념과 정의들(서동인, 2012)

선행연구들 발표한 교역지 의 개념과 정의

Galison (1996)
원래 다른 활동(activity)이 지역에서 만나서 협동할 수 있는 무
(arena)

Galison (1997)
서로 다른 두 분야가 만나서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면서,
협력해 가는 공간

Gorman, Groves, & Shrager (2004)
서로 립되는 상반관계(trade-off)가 아니라 정보나 관점의 교역
(trade)이 일어나는 곳

Collins, Evans, Gorman (2007) 공동체들 간에 의사소통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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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서로 다른 분야의 평가와 성숙도’, ‘시간의 압

박: 언 발에 오줌 누기’, ‘훈습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융합연구는 마이너?’, ‘학문의 헤게모니에 따른 불균

형한 파트너십’이 존재하 다(서동인, 2012).  

이러한 융합담론에서 교육계도 예외일수 없었는데,

최근 사이언스지 교육면 보도에서는 미국 내에도 학

제간 융합교육에 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지만, 융합 교육과정의 목적과 방법에 해서는 견해

가 다양한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Gouvea

et al., 2013; McCartney, 2013). 우리 과학교육계

역시 STEAM으로 표되는 융합인재교육에 한 논

의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등장과 더불어 과학교

육(김성원 등, 2012; 문지 등, 2012; 박혜원, 신

준, 2012; 백윤수 등, 2011) 뿐 아니라 기술(김진수,

2011; 김학진 등, 2012), 예술(신재한 등, 2013; 태진

미, 2011; 한윤이, 2006), 수학(이민희, 임해미,

2013) 등의 여러 인접 교과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발표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현장

의 융합문화 확산을 위하여 STEAM 교사 연수를 실

시하고 다양한 융합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

급에 노력해 왔다(조향숙 등, 2012). 

그러나 스스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은 결국 소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융합된 지

식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는 능력 배양 및 융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동기의 형성에 한계점을 지니게 된

다. 또한 개인의 융합적 소양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서 단순히 특정 학제의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만으로

는 복잡도가 높은 융합형 문제상황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집합형 일제

연수와 같은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교사들의 융합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

근에는 과학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에서 하향식 지식

전달에 의한 교사 전문성 신장방식에 한 반성의 목

소리가 있어 왔으며, 그 안으로 단위학교 교사들에

의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실천적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이현명, 2012).

STEAM 역시 교사모임을 통한 자발적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선행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창의적

융복합수업에 한 실천과 고민으로 명명하고는 있으

나 교사연구회를 통해 제작된 STEAM 수업의 중심교

과는 과학이 월등히 많으며, 내용 면에서 교과간 혹은

교사간 협력을 이루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

으며 관련 교과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경우들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 석 등, 2012). 아

울러 이러한 융합형 수업방식에 한 논의 역시 해당

교과별로 각 교과의 학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

는 양상을 띠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지식을 융합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역지

이며, 계속적인 만남과 융합시도 과정에서 이들이

형성하는 교역지 역시 진화되어간다는 것이 선행연

구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Collins et al., 2007).

그러나 이는 전문적인 과학자나 공학자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사례들에 한 긴 시간의 역사적 재

구성에 의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학자들의 학제간

협동을 통해 융합 학문성과물이 생겨나듯이 융합교과

지도 전략이라는 교과교육적 지식을 산출하기 위하여

교과가 서로 다른 교사들의 모임에 의한 타교과간 협

동은 가능할까? 교사는 자신의 교과에 관한 한 전문적

인 PCK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 정의되고 있다(민

희정 등, 2010; 조희형, 고 자, 2008; Shulman,

1986, 1987; Magnusson et al., 1999). 그렇다면 교

과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융합하

는 과정에서도 역시 학자들의 전문지식 융합과정에

서와 같은 교역지 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 교사들의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 학자

들과 같은 교역지 가 형성된다면, STEAM과 관련

된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융합수업을 고안하는 과

정에서 자신들의 전문성 교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

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형성하는

교역지 의 양상은 다양할 것이며, 융합학자들의 교

역지 처럼 진화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교과 교사들로 구성

된 학습공동체의 협동적 아이디어 융합 과정은 융합

학자들에서와 같은 교역지 를 형성하는가? 둘째, 서

로 다른 교과의 교사모임에서 나타나는 교역지 는

어떤 진화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셋째, 교사들이 경험

한 교역지 내 아이디어 융합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넷째, 교역지 를 경험한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인

식변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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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황의 생태적 이해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 간에 형

성된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교역지 의

형성 및 진화 양상을 파악하고, 교역지 내에서 교사

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인식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남부권 소재 H중학

교 교사 7인의 교내 자율적 학습공동체를 구성원의 허

락을 얻어 관찰 및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를 함께

하게 된 교내 학습공동체인‘STEAM 교사 연구회’는

본래 2011년 2학기부터 구성되어왔던 교내 모임이다.

2011년 여름 방학 중 이루어진 STEAM 교사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던 과학과 및 기술∙가정 교사가

구심점이 되어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

다. 그러나 교내에서의 이들의 활동이 활발한 상태

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상반기에 융합인재교

육 우수사례발표를 견학하고 오게 된 일부 구성원들

은 크게 고무되어 4월에 구성원을 더욱 입하고 새

로운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각 구성원들의 배경 맥

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 A는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교직경력은 2년 6

개월이며, 학생 회 지도 및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

램 운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는 등 학교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편이다. 교사 B는 과학교과를 맡고 있으며 물

리전공을 했으며 교직경력은 2년 6개월이다. 평소 정

적인 성격이며, 화를 통해 학생들과의 문제의 해결

점을 찾으려는 편이다. 교사 C의 경우는 과학을 가르

치는 남교사로 평소 인관계의 폭이 넓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부지런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학

교 실험조교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종 과학실

험 회 및 탐구토론 종목 등의 실험 과정에 한 전문

적인 분야에 조언을 많이 하고 있다. 교사 D의 경우는

국어 교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력은 3년 6개월이며,

평소 카리스마가 있어서 수업시간에 수업분위기를 주

도적으로 이끄는 편이며, 학교 업무 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 E의 담당 과목은 기술∙가정이

며,경력은 3년 6개월이었다. 교사 E는 STEAM교사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을 2년째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는 교실 책

상을 항상 모둠별로 배치하고 토론이나 문제해결학습

형태의 수업을 즐겨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학급 학생들

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챙기고 동아리 운 교사

를 맡는 등 학생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텁다. 

교사 F의 경우는 교직경력 3년 6개월로 수학교과를

맡고 있으며, STEAM교사연구회 회원으로 2년째 활

동하고 있다. 교사 F는 평소 조용한 편이며, 본인의

의견을 잘 제시하지 않는 편이나 실제 업무 면에서는

능력이 있어서 동료교사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

다. 또한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진 일에 해서는 철저

하게 완수하고 남들이 쉽게 하기 힘든 일도 본인의 역

량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열심히 해 내려는 태도를

지닌 교사이다. 교사 G의 경우는 음악 과목을 맡고 있

으며 교직경력은 2년 6개월로 방과후 악기반 운 을

통한 회 지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업무

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평소 학생과 교사

들에게 친절하여 호감도가 뛰어난 편이다. 

실제 이 모임의 구성은 교사 E, F의 경우는 기존

STEAM교사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밖에 교사 B, C는 과학 교사로 같은 교과이므로 쉽게

허락하 다. 교사 C와 A, G 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로 인해 A, G는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 D의 경우는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것

들에 해 충분히 설명하고, 생각할 기회를 가진 후

가장 마지막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연구현장의 맥락

연구가 이뤄진 H중학교의 경우 경력이 높은 교사들

및 신규부터 경력이 3년 미만의 교사까지 골고루 분

포되어 있다. 연구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로

학습공동체 모임은 기본 모임이 총 8회에 걸쳐 이루

어졌으며,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진 STEAM 융합형

수업의 실제 적용과 반성적 토의까지 2회에 걸친 모

임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학습공동체의 1회별 평균 모

임은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 ~ 2시간 동안 진행되었

으며, 구성원들의 수업이 공통적으로 비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후 등의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정규 근무

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정규

수업 외의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 다. STEAM 연구

회 모임은 주 1회를 원칙으로 기본으로 하되, 학습공

동체 구성원인 교사들의 개인적 사정이나 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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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특

정 요일이나 시간을 고정하여 두지 않고 이전 모임에

서 다음 모임의 시기와 장소를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으로 탄력적으로 운 되었다. STEAM 연구회 모임은

구성원 모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인 만큼 해당 학교의 교사 휴게실, 과학

실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

나 공원과 같은 학교 이외의 편한 장소에서 이루어지

기도 하 다. 

STEAM 교사 연구회의 주요 활동 목표는 중학교

수준에서의 융합형 수업을 단위 학교 내 소속 교사들

의 교과간 협동을 통해 스스로 제작해 보는 것이었다.

융합의 범위는 STEAM 융합을 기본으로 하지만 과학

(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예술(fine arts), 인문∙사회

(liberal arts) 교과의 경계를 넘는 창의적이고 흥미로

운 수업을 제작하기 위해 교과 상호간에 사전에 학습

목표나 수업 범위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연구자의 참여관찰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

행된 이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도구는 바로 연구자 자

신(human as instrument)이라고 할 수 있다(Maykut

& Morehouse, 1994). 즉,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학습

공동체 내에서의 협동적 아이디어 융합 및 공유 과정

을 고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융합 및 공유가 이루어

지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을 수행하 고, 보다

면 한 관찰을 위해 학습공동체의 모임에서 나타난

토의 내용 전 과정을 촬 후 전사(transcription)하

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 연구자들은 학습공동체

구성원 교사들에게 모임에 한 참여 관찰 및 촬 에

해 사전에 연구 목적과 배경을 설명한 뒤 구두 합의

를 통해 연구에 한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자 중 해

당학교 교사인 1인은 학습공동체 구성원 교사들과 지

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구성원들과 추가적

인 1:1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또한, 참여 관찰을 실

시한 연구자의 현장노트와 수업 적용 후 반성 모임시

작성한 교사들의 반성적 에세이(reflective essay),

모임의 결과물로 제작된 수업지도안(부록 참조) 등이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세 단계의 분석 절차에 따라

해석적이고 순환적인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사된 질적자료들(면담, 모임 화록 등)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실시하는 반복적 비교분석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유형을

범주화 하 다. 두 번째 단계는 비교와 분석을 위해

모임의 시기와 연구 참여자별로 범주화된 유형의 교

차점을 찾아 정리하 다. 이 과정에서 활동 과정의

맥락적 이해를 위해 전사된 텍스트 자료 이외에 녹

화된 상 자료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표적인

사례를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반복적으

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 추출은 범례적 이해

의 방식을 따랐다(조상식, 2002). 세 번째 단계는 교

차점에서 사용되는 질적 자료 중 의미가 불분명하거

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실시

하 다.  

분석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의 분석 상을 교사모임에 한 촬 자료 이외

에 면담자료, 자기반성적 저널, 수업촬 자료, 참여

관찰을 통한 현장노트 등을 포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 다

(triangulation). 또한 교사들의 교역지 형성과 진

화과정 및 그 속에서 느낀 자신만의 어려움에 해 연

구자들이 분석한 개념 및 범주와 그에 의해 추출된 사

례 등의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여 연구자

분석의 적절성에 해 참여 교사와 함께 협의하는 과

정(member-checking)을 거쳐 분석의 신뢰도를 높

다(Lincoln & Guba, 1989).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협동적 지식융합과정에 따른 교역지 형성과

진화과정

우리의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에 의

해 구성된 교사모임을 특정 문제해결점에 도달할 때

까지 진행한 결과, 이들 역시 과학자나 공학자들의 지

식융합과정에서처럼 전문지식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쉽게 융합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는 공약불가

능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융합

학문이 태동할 때와 같이 STEAM 교사모임의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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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초기의 공약불가능 상태를 교역지 형성을 통

해서 극복하고자 하 다. 교사들의 전문성 교환과 아

이디어 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교역지 는 과학자들

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역지 , 엘리트 통제에 의

한 교역지 , 경계 상이 있는 교역지 , 공유된 정신

모형의 교역지 의 형태로 형성되고 진화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전문성 교환

및 지식융합을 위해 형성한 교역지 를 유형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교역지

본격적인 교역지 가 형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임시

적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전교역지 (pre-trading

zone)가 나타났다. 또한 전교역지 의 하위 단계로는

‘아이디어 융합의 당위성 확인’, ‘개인적 해석과정’,

‘모두가 공급자’가 나타났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아이디어 융합의 당위성 확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들이 전문지식을 융합하기 위

해서는 서로의 멘탈모델이 공유될 수 있는 교역지

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교역지 진입 여부이다. 자율

적 협력에 기반한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다룬 연구

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는 공유된 믿음

(shared belief),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의

미 있는 관계(meaningful relationships)의 형성에

달렸다고 하 다(Dooner et al., 2008; Westheimer,

1999). 최근에 Robert & Pruitt(2009)이 제시한 기준

도 반성적 화, 학생의 배움에의 초점,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 협력, 가치와 규범의 공유이다. 선행 연구

들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공통요소는 구성원들

에 의한 가치와 규범의 공유이다(서경혜 등, 2007; 이

현명, 2012; Kruse et al., 1995).

[사례 01]

교사 B: 그니까 저희가 해야 될게요, 지금 이런, 어

떤 주제를 잡아서 그거를 저희가 다 다른

과목이시니까, 그 주제를 잡아서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과학과 수학과, 뭐 예술, 기술?

이런 인문 쪽으로,

교사 C: 저희가 STEAM을 하는 이유가, 어떤 한정

된 교과와 한정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더

넓은, 그런 걸로 보는 것 때문에..

[사례 01]에서 볼 수 있듯이 STEAM 교사 연구회에

모인 교사들은 아직은 자신들이 모임에 참가하여 할

일들과 그 일이 지니는 가치와 비전에 해서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이 STEAM 수업의 정의나 절

차와 같은 기준에 해 재확인 하면서 기존의 수업이

있음에도 굳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 한 당

위성을 확인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의 인지과

정 주체는 개인이며 본격적인 교역을 위한 장(場)으로

진입하기 전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 개인적 해석과정

이 단계는 Weick의 의미융합의 4단계 모형(Weick’

s model of mean convergence)에서 제 1단계인

‘diverse ends’와 유사한 단계로 볼 수 있다(1979).

멤버 중 누구도 어떤 의미이든 보탤 수 있는 규범적으

로 열려있는 상태이다. 즉, 개인의 규범에 의해 사고

하며, 아직은 집단 공동체의 전체 규범을 전제로 놓고

사고하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교역지 로 진입

하기 전 혼돈기인 이 시기는 융합을 시도하려고 하는

당사자들 간의 통일된 규범이나 목표가 설정되지 않

은 상태이다. 혹은 설령 규칙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에

한 의미 해석과정에서 상이한 견해를 드러내므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본격적인 교역으로 진입하

기 전의 기본적 거래규칙이 되는 부분들에 한 다양

한 해석이 난무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조율이 정리

되어야 비로소 구성원들은 교역지 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융합연구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교역지 를 경험한 학자들 중 일부는

이 과정을 본격적인 연구 이전의 가벼운 사적 만남을

통해 사전에 화를 나누고 서로 많은 의견교환을 해

보는 식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 다(서동

인, 2012).

[사례 02]

교사 E: 그니까 주제를 하나 정해서, 

교사 C: 네, 

교사 E: 각 과목의 요소가 다 들어가야한다 이 말이

에요? 공통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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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C: 근데 솔직히..

교사 D: 한두 개정도는 들어가야..

교사 E: 두세 개 정도는..

교사 D: 그럼 지도안은, 여러 개..

교사 E: 아니아니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과목의

요소를 추가한다는거..

교사 C: 뭐 그래서, 솔직히 모든 과목이 들어갈 필

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몇 가지 과목에서,

뭐.. 네.

교사 E: 이러면 과학과 수학만 나오지. 근데 그 주제

가 뭔지에 따라서, 

교사 C: 네,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지..

교사 D: 아니면 그 주제에 무조건 끼워 맞춰야 되나

요, 과목을? 

교사 C: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냥, 뭐..

교사 E: 그냥, 요소를 설명을 좀.. 주제를 하나를 찾

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거에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국어 관련된 요소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요소를 찾는 게 필요할 거 같

은데. 

교사 D: 그럼 주제를 정하는 기준은 없어요? 우리들

이 알아서 정하면 돼요? 

교사 C: 네, 뭐..

교사 E: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도 돼요?

교사 E: 그러면, 지금 꽤 까다로우니까, 교육과정으

로 해서 학년을 정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먼저 기준을 세웠

으면 좋겠어요

[사례 02]에서 교사들은 현재 공통의 규범이 형성되

기 전의 단계에 놓여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누구하나 분명한 답을 주기 어렵

다. 예를 들어, 교사 D의 요소를 끼워 맞추는 것이냐

는 질문에 교사 C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지

만 확신은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주

제를 정하여 개인의 지식을 융합하고 싶어도 앞으로

어떤 주제를 무슨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지에 한 절

차와 방식에 한 암묵적 동의가 없어 누구도 선뜻 나

서지 못하는 형국인 것이다. 교역지 로 진입하기 전

개인적 인지(individual cognition)에 머무는 시기로

교역지 가 형성되고 거래의 규칙인 공동의 규칙과

용어들이 정립되고 나면 집단적 인지(collective

cognition)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Smith, 2012).     

3) 모두가 공급자

이 단계는 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초보

적인 장터가 처음 형성될 때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필요한 것(needs)

과 원하는 바(wants)를 잘 파악하여 물건을 공급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늘어놓고 기초적인 물

물교환을 시도하려하게 된다(Toffler & Toffler,

2006). 이때 모두가 공급자인 셈이어서 내가 그리고

상 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한 관심보다는 서로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지식의

융합을 위한 교역지 가 형성되기 전 전교역기에도

이와 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례 03]

교사 E: 어어 그런,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봐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웬만한 요소

가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왜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나지? 그 일본에 되게

비싸게 판다고 했잖아요, 

교사 C: 뭐 안전가옥 같은 거,

교사 E: 뭐 캡슐 같은 거 있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

요, 그런 거는, 꾸준히 쓸 수 있는 거 아니

에요?

교사 C: 음..

교사 E: 저는 하나 냈어요. 전 제 할 일을 하나 했어

요. 이제 이야기 해 보고, 그 중에서 하나

하든지.

교사 D: 저는 지하에, 아까 아파트 짓는 거, 음..

교사 C: 저는 우주도시 건설?

교사 E: 너무 막연하신 거, 그렇게 하실 거면, 우주

도시 건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례 03]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필요와 상관없이

‘안가(安家)’, ‘우주도시’, ‘지하아파트’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적으로 내어놓고 있다. 특히 자신은

할 일을 했다는 교사 E의 발언에서 보듯이 뭐라도 하

나 제안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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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자는 있으나 소비계층 및 유

통 및 가공 계층이 형성되지 않아 물건은 많으나 교역

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초기 상태처럼 진열된 아이

디어는 많으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소비

자로서의 역할이 없어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에

해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에 진입하면서 모임은

이제 본격적인 전문성의 융합을 위한 교역지 를 형

성하는데는 성공하 다.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에서 나타난 하위단계로‘기여적 전문성의 등장’과

‘제도적 힘의 불균형’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여적 전문성의 등장

과학사회학자 Collins(2004)는 인간의 전문성을 실

제 그 분야의 지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기여적 전

문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이들에

게 자극과 감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인‘상호작용적

전문성’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교역지 진입 초기

인‘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에서는 특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여적 전문성’의 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04]

교사 C: 예, 우주왕복선. 이게 더 이상 발사할, 위험

부담도 있고요, 예, 우주왕복선이 터질 위험

부담도 있고요, 우주에서 또, 그만큼, 사람

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인을 훈련시키

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우주인을 잃

으면, 그 돈은 아깝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

도 어렵고, 아깝고, 그리고 또 사람을 쉽게

희생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현 미국에

서는 무인왕복선을 개발중이거든요. … [중

략] …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최소 200kg를

잡아도, 그게 30톤이면, 1톤에 5명, 30t이

면 최 150명 밖에 못 탄단 말이에요, 우

주왕복선 한 에, 보통 지금 , 보통 그 때

발사될 때 첼린저호가 25번째 발사될 때,

70초만에 폭발했는데, 공중폭파했는데, 그

때가 7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화물

적체를 최소화시키고, 사람을 많이 태운다

하면 거의 한 에 150명? 정도 태울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사 D: 근데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게, 자연재해

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띄우는, 그거 아니었나요?

교사 C: 네 그래서 주거 공간을 띄우는 거도, 지금

현재 우주정거장 같은 게 전부 다 우주왕복

선 계획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만약

에, 우주정거장 같은 게 아주 크잖아요. 큰

거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조각조

각내서, 우주에 띄운 다음에, 그거를 우주왕

복선이 최 로 실을 수 있는 크기만큼 부

품을, 집에서 제작을 해서 우주에서 우주

상태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우주선, 우주 상

태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우주선, 우주 공간

에서

교사 D: 그걸 지금 우리가, 지구 안에서, 지구 공간

에서 띄우는 게, 우주에서 그 우주정거장이

나 우주왕복선을 만드는 거랑 연관이 있어

서 지금 이 말 을 하시는 거예요?

교사 C: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구에서, 뭐 큰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구요.

교사 A: 그 띄우는 게, 

교사 C: 네.

교사 A: 그냥 물 위에서 떠 있는 거예요? 아예 우주

밖으로 나가서? 

교사 C: 아니 인공위성 돌듯이 그렇게.

교사 A: 아 인공위성 돌듯이, 우주 공간에 그렇게..

교사 E: 그럼 선생님 말 은, 띄워서, 일단 띄워서,

거기서 정거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하

시는, 말 이세요?

교사 C: 그렇죠, 거기서 일단 거기 주거 공간을 만

약에 하려면 주거 공간을 띄운 다음에, 거

기서, 지구에서 사람을 계속 실어 날라야죠. 

[사례 04]에서 교사 C는 협동을 주도하면서 다른 교

과목 교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사례 04]에서 교사 C

는 자신의 교과 역에 기반을 둔 전문지식으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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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제공하면서 다른 교사들의 질문에 응답해주고

있는 반면, 다른 교과목 교사들의 발화 특성은 개

교사 D 혹은 교사 E의 경우처럼 호응 혹은 현재 최

공급자인 교사 C의 지적 자원을 교역지 로 더욱 이

끌어 내기 위한 추가적 질문과 같은 매개적인 것이었

다. 이는 Collins(2004)가 지적한 기여적 전문성

(contributory expertise)의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 상황에서 STEAM 연구회의 교역지 는 협동

을 주도하는 한 분야가 다른 분야들을 상 적으로 월

등히 압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Collins et

al.(2007)의 주장처럼 언어나 세계관과 같은 정신모

형 수준의 융합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점으로부터 교역지 가 형성되

었으며, 융합을 위한 협동은 시작되었으나 진정한 의

미의 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2)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당수의 학제간 융합연구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교역지 의 양상은 [사례 05]에서 드러나는 제도

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융합이다. 이런 경우 최초 특

정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분야를 끌어들이게

되는 협동적 융합을 최초 발의한 분야가 다른 분야를

제도적으로 압도하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지원이나 기관의 형성 등에 의

해 교역지 가 마련될 때도 나타나며, 특정 분야 학자

의 문제해결에 한 집착과정에서 속박(constraints)

의 해결 방식으로도 드러나게 된다(오헌석 등, 2012).

창의적인 학자는 자신의 연구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에서 속박이 느껴지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운 분야의 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Mansfield, 1981).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에서의 특

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공학 팀이 재료공

학자, 물리학자, 화학자들을 이끌고 협력을 주도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홍성욱, 2008, 2011). 이때 주

도권은 전자공학자들이 쥐고 있으며, 재료공학자, 물

리학자, 화학자들은 전자공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단이나 조력자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유형의 교역지 는 Collins et al.(2007)에 의하여 강

제된(enforced) 교역지 의 유형으로 소개된 바 있다. 

[사례 05]

교사 D: 근데 너무, 뭔가 많은 거 같아요. 

교사 C: 네,

교사 E: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교사 C: 애들 수준에, 하려면 정말 간단화시켜서, 우

리가 제시할 건 확실히 제시해주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

아요. 

교사 E: 그러니까 보면, 잠수함이 목적이면 굳이 쓰

나미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같고..

교사 D: 그러니까 쓰나미에 관련된, 공부를 그냥 치

우고, 그냥 이런 상황,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고만 제시를 해 주고, 잠수함이 내려갈건데,

수압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런 것만

해가지고 일단 과학은 넣고, 그 외에 다른

거를 더 넣어가지고, 과학에서 지금 쓰나미

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지도안을 짜면..

교사 C: 과학과 지도안이 나오겠네요. STEAM 지도

안이 아니라 과학과 지도안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사례 06]

교사 B: 그러면 과학과 지도안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럼 완전히 과학인데요.

교사 E: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야기한 게 과학에서 뼈 를 잡으면 거기서

같이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교사 C: 그래서 뼈 가 과학이고, 거기서 그런 상황

설정은 과학내용이 되야하나요?

교사 B: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꼭 과

학이 주가 될 필요는 없고, 음악이 주가 되

어도 상관없고, 거기에 과학이나 다른 과목

요소를 덧붙여 가는 것도 된다는 거지요.

현재 STEAM은 각 교과별로 자신의 교과를 중심에

놓는 방식의 융합형 교수-학습 콘텐츠들에 한 연구

개발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 김

학진 등, 2012; 문지 등, 2012; 박혜원, 신 준,

2012; 신재한 등, 2013; 이민희, 임해미, 2013; 태진

미, 2011; 한윤이, 2006). 다만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집중적 지원과 육성으로 인하여 기술이나 예술 교과

역보다는 과학이 제도적 혜택을 많이 입게 됨으로

써 연구참여 교사들 역시 초기에는 융합은 과학을 표

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과학교과 교수-학습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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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여기면서 이것은 과학과 업무의 일환인 것

으로 생각하고 어디까지나‘도와주는’차원에서 응했

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연구 상이 된 학교의

‘STEAM 교사 연구모임’은 최초에 과학교사인 교사

C에 의해 발의 되었다. 교사 E의 경우 [사례 06]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STEAM 교사 연구모임’경험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교과의 주도에 해 암묵

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강제된 교역

지 의 한 정형이며, [사례 05]에서처럼 내용상 과학

교과가 주도권을 형성하고 타 교과들이 과학교과의

교수-학습 지도안 제작이라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

타나는 속박을 극복하게 해주는 해결책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지 에서의 문제점은 가치

관이나 정신모형, 언어 등과 같은 메타인지적 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과학교사를 제외

한 다른 구성원들은 단순 조력자나 자문자 역할이 되

면서 융합의 당위성에 한 동기와 주인의식이 결여

된 상태로 임하게 된다. 

다. 경계 상이 있는 교역지

‘경계물(boundary objects)’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학자인 Star가 제시한 개념으로 서로 다른 전문성을

지니는 집단사이의 협력을 매개해주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상을 지칭한다(Star, 1989; Star &

Griesemer, 1989; Star, 2010). 경계 상이 있는 교

역지 에서는 하위단계로‘상호작용적 전문성의 등

장’,’공약불가능 상태의 확인’, ‘경계물 및 매개물을

통한 교집합 형성’, ‘중간언어 사용 및 의미협상을 통

한 공약불가능의 극복노력’이 있었다. 

1) 상호작용적 전문성의 등장

서로 다른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공동의 아이디

어를 구축해 가려면 경계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계물로서의 언어나 물건같은 외현적 표

상체 보다는 하나 이상의 전문성을 넘나들면서 구성

원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간꾼 역할을 하는 개인의 출

현이 먼저 발견되었다. 

[사례 07]

교사 E: 상황도 제시가 되는 거지, 상황을 가지고 다

른 과랑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산하

는 거는 수학과를 가지고 오고, 디자인이나

색감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건 미술에서 가

져오는 거고 그리고 국어도 뭐, 거기 안에서

생활이나 시나리오를 적는 거는 국어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설계할 때 저희 기술

에서 재료는 나오거든요, 재료라든지, 그런

설계에서 가져가는 거지, 뼈 는 과학으로

가기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과

학으로만 만들려면 지도안을 과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술로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

는데, 거기에 저희가 얼마나 융합된 요소

를 넣느냐, 가 포인트 아닐까요? 저는 그렇

게 생각했는데.

교사 A: 좋은 생각이십니다. 

교사 C: 저도 동의합니다. 

교사 D: 하하 정리 잘 해주시네요. 

[사례 07]에서 기술가정교사인 교사 E는 자신의 교

과내용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보다는 다른 교과들의

융합요소가 해당 주제 맥락에서 어떻게 도입가능한지

에 한 자신의 의견을 풀어놓고 있다. 교사 E는 모임

의 전반에 걸쳐서 다른 논의들 속에서도 기술가정교

과의 지식적 전문성을 보태는 역할보다는 다른 교사

들의 전문성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교사 E가 남들보다 앞서

STEAM을 접한 맥락도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교역지

가 형성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슈퍼컨넥터(super

connector) 혹은 거간꾼의 등장을 암시한다. 교사 E

처럼 서로 다른 집단의 전문성을 매개해 주면서 그들

로 하여금 새로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

람의 능력을 일컬어‘상호작용적 전문성(interactional

expertise)’이라 하며(Collins, 2004),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출현으로 교역지 는 경계 상이

있는 교역지 로 진입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공약불가능 상태의 확인

서로 다른 전공의 패러다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

화적 차이는 공약불가능 상태를 야기 시킨다. 이는 둘

이상의 분야가 융합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며,

Gaslison(1997)은 이를 교역지 를 형성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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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 에서 먼저 융합에 한 필요성이 자각된 뒤에

융합을 시도했으나 공약불가능성으로 인해 여의치 않

은 문제상황을 만나게 되는 개별각성이 이루어져야

매개물 형성이나 중간언어와 같은 2차적 전략을 구사

하는 교역지 의 진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현 상태

의 교역지 는 STEAM에 한 전문성이 더 많은 과

학교과의 교사에 의한 엘리트 통제기를 통해 형성되

고는 있으나 상호 공약불가능에 한 개별 구성원의

자각과 극복 노력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화될 수 없

고, 붕괴될 것이다.

[사례 08] 

교사 C: 그래서 음악 교과에서 청음이라든지, 뭐 어

떻게 학생들을, 학생들이 뭐 잘 했는지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사 G: 일단 악기들이 만들어지면 각 악기별 음정

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

같은데요.

교사 C: 그런데 애들이 뭐 절 음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교사 G: 정확하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피치를, 주파

수를 정해서 하면 정확하겠지만,

교사 C: 학생들이 직접 연주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교사 G: 표현학이라고, 그런 역이있어요. 있긴있어요.

교사 C: 네?

교사 G: 현악기가 주선율은 맞으니까.. 만약에 타악

기 현악기 관악기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고

합주를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약간 악보? 

[중략]

교사 G: 뭐 셈여림이나 이런 걸 넣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표현하기에는 너무.. 

[중략]

교사 G: 평균율로 지금은 다 맞춰졌죠. 

교사 C: 그게 뭔가요?

교사 B: 어차피 파동이 다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거

니까,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진

동수가 중요하죠.

교사 G: 네,

교사 B: 거기서 막히기까지의 길이, 이거 가지고 하

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가 소리가 나는 원리

도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교사 G: 음.. 그럼 아까처럼 주파수가 이게 아니고,

진동수라는 게 주파수가 잔존하는 시간? 뭐

그런 거예요?

음악교사인 교사 G는 기술가정 교사의 요청에 의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 G가 이 모임에 합류하

기 전까지 교사들은 학생들에 의한 악기 제작활동과

이를 통한 연주라는 감성적 체험활동을 논의하고 있

었다. 이 과정에서 과학 내용인‘파동’이라는 개념을

악기 연주에 따른 물과 공기의 진동과 그에 따른‘주

파수’의 다양성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소리로 설명

해 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단어는‘파동’과

‘진동수’이며 이는 과학 중 물리학 역의 전문용어

이다. 또한 이중‘파동’의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과정단어(process word)에 해당하

여 명명단어에 비해 이해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Osborne & Wellington, 2001). [사례 8]에서 나타

나듯이, 물리를 전공한 중학교 과학교사인 교사 B는

계속해서 파동의 원리와 진동수를 설명하고 있다. 그

러나 음악교사인 교사 G는 이를 쉽사리 알아듣지 못

한다. 교사 G는 교사 B, C와의 화 과정에서 파동에

한 상황적 이해를 통한 추가 질문이 없으며, 이를

학생들의 악기 연주 상황과 연결해 내지 못하고, 진동

수라는 표현과 주파수라는 표현간의 의미 혼동을 일

으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공약불가

능 상황은 교사 G 역시 똑같이 유발하고 있는데, 교사

G가 사용한 용어인 ‘셈여림’, ‘표현학’, ‘평균율’,

‘주선율’, ‘피치’등의 음악 전공 역 전문용어를 다

수 사용하여 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과학교사인 교사 C는 교사 G가 이야기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B가 사용한 진동수라는 용어가 자신이 알

고 있는 주파수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

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는 교역지 내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전문성의 교환

과 그에 따른 지식 융합적 협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3) 경계물 및 매개물을 통한 교집합 형성

Collins et al.(2007)는 효과적인 융합이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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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융합의 당사자인 구성원들이 교역지 를 형성

하고 전문성을 나누기 위한 경계물이나 매개물이 반

드시 필요함을 강조하 다. 이때 활발한 지적 교역의

물꼬를 터주게 되는 경계물은 실제로 만져지는 물성

과 존재가 있는 물체가 될 수도 있지만,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과 같은 추상

적인 역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탐색과

정을 통해 형성된 교역지 가 본격화 되려면 반드시

경계물이 필요하다. 과학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좋은 경계물이나 매개물을 만드는데 혹은 찾아내는데

성공한 융합연구들은 개 성공하여 그 성과를 남기게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 단계에서 교역지 가

와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성욱, 2011).

[사례 09]

교사 B: 근데 지금 이렇게 하려면 중학교 과정으로

는 안 돼요. 

교사 C: 네, 고등학교과정이에요. 구심가속도이런건..

교사 B: 근데 꼭 중학생을 상으로 해야 하는 거에

요? 아닌 거 같은데요.

교사 C: 중등이, 중고등학교 포함.. 

교사 E: 근데 중학교 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요? 저희 애들 상은, 중학생인데?

교사 B: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도

안 만들고, 수업은 그냥 고등학교에 헤헤

교사 E: 이거를 띄우는 것과 관련된 건 중학교 과정

에서는 없는 거에요?

교사 C: 네.

교사 E: 아예 없어요?

교사 B: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교사 E: 그니까 돌아가는 그게 어렵다면 이렇다고

설명하고 제시해 주면 되는 거니까, 

교사 B: 네, 또 거기에 한 구체적인 거를 빼버리면..

교사 D: 근데 교육과정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

요. 관련된 어떤 근거 되는 교육과정이 있어

야 우리가 이 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거니

까, 그게 중학교 수준에 없으면 주제를 다시

잡아야죠.

교사 C: 포물선 운동이 중학교에 있나요?

교사 B: 네.

교사 C: 중3에?

교사 B: 아니요. 아닐 텐데.

교사 C: 이차방정식이 중3에 나오지 않나?

교사 F: 아 수학에요? 수학에 포물선이요?

교사 C: 네, 이차방정식이요.

교사 F: 이차방정식은 네, 있죠.

실제로 이러한 식의‘경계물’은 교역지 에 참여하

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과정에

서 전략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연구에서

도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타 교과의 교사들이 여

러 차례에 걸친 반복된 화 중‘교육과정’이라는 추

상적인 경계물을 발견한 것을 위에 제시된 [사례 9]를

통해 알 수 있다. 교역지 내에 들어와 있는 연구회

의 모든 교사들은 교과지식 측면에서는 상호 화가

쉽지 않은 공약불가능성을 보이지만, 중학교 교사라

는 측면에서 PCK의 일면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

다. 따라서 이들은 수업을 설계하여 지도안을 작성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고려 상은

중학교 교육과정이라는데 암묵적 동의를 하고 계속해

서 각자의 교과의 교육과정을 매개 상으로 삼아

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개별 교사

들의 담당 과목이 다르므로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

육과정의 실제 내용지식측면은 다를 수 있겠으나 수

업 설계시 제1의 고려 상이 교과의 교육과정이라는

자신들의 내부적인 규범(norm)을 설정하고 이에

해 동의함으로써 최초로 앞으로의 전문성 융합에

한 기저지점이자 경계물이 될 곳을 형성하게 된 것이

다. 공통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이 단계는

Weick(1979)의 의미융합의 4단계 모형중 제 2단계인

‘common means’단계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4) 중간언어 사용 및 의미협상을 통한 공약불가능

의 극복노력

Galison(1997)은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패러

다임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약불가능성을 새

로운 제3의 언어인 피진이나 크레올을 형성하여 해소

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피진(Pidgins)은 비즈니

스(business)라는 말에 한 중국인들의 발음을 음차

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로 교역이나 접촉, 식민지배 등

으로 발생되는 혼성적 경계언어이다. 문법에 맞지 않

는 어설픈 언어인 피진은‘아이말씨기원설’이 말해주

듯이 임시적 소통 전략임과 동시에 경계에 선 소수자

의 방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2세 들에게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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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변화된 피진인 크레올(creoles)처럼 언어 자체

가 진화하여 공용 언어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도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승철, 2011). 학문간 융

합에서도 임시적 방편인 피진과 같은 중간언어 혹은

경계언어를 통해 소통을 도모하기 시작하나 이후에

해당 분야가 하나의 큰 학제로 패러다임화 되면 임시

로 설정한 제3의 개념이나 용어들이 공식화 되는 크

레올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Collins et al., 2007). 

[사례 10] 

교사 G: 과학의 파동의 원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악

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선생님이 생

각하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파동의

원리가 다 이렇게, 애들이 알 수 있을까요?

교사 B: 예를 들면, 비커에 물 담아서 만드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경우에는 파동이 여기서

부터 시작해서 물을 만나면 끝나거든요, 여

기서 딱 닫히게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 그

러니까 요만큼의 길이 때문에 주파수들이

달라져요(계속 손동작으로 표현). 그래서 다

른 소리를 내거든요. 물이 여기까지라면 더

길어지겠죠 파동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

파수가 달라서 각각 다른 음을 내는데, 물의

높낮이를 변화시키면서 이걸 이렇게 높낮이

를 변화시키면(계속 손동작으로 표현), 파동

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다른 소리

를 낸다, 여기서 파동의 개념을 확인시켜주

려고 하거든요. 

교사 G: 네.. 그렇군요.

[중략]

교사 B: 아니요, 시간이 아니고 길이, 파동이 이만큼

진행했다, 파동이 길이가 길면 이렇게 진행

할 수도 있고 짧으면 이렇게만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리가 달라요. 소리

의 높낮이가 달라지거든요, 이해되세요? (손

으로 모양 그림)

교사 G: 네..

음악교사인 교사 G는 계속해서 자신의 패러다임 내

의 언어로 화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교사인 B

를 비롯하여 교사연구회 내 다른 교사들은 교사 G의

전문적 지식을 쉽게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융합시키지

못하는 공약불가능이 형성되었었다(사례 8). 많은 선

행연구들은 교역지 내에서 서로의 전문성이 각자의

언어적 규칙이 달라 불통 상태에 놓일 때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취하는 전략으로‘중간언어’전략이 채택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오헌석, 2012; 서동인, 2012;

Collins et al., 2007). 중간언어는 비록 개념에 관한

완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과

정이나 과학언어를 배워가는 학습자들에게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과정적 언어단계로 오개념과는 다

른 것이 알려져 있다(양찬호 등, 2011). 즉, 중간언어

를 활용하면 서로 다른 두 맥락의 연결을 용이하게 해

주는 교두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10]에서

교사 G가 계속해서 파동과 진동수에 한 올바른 이

해가 형성되지 않자, 교사 B는 과학(물리학)의 언어적

자원 내에서의 설명시도를 포기하고 상 가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손동작으로 설명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파동과 같은 동적개념을 보다 원활히 이해시키

고자 손을 위아래나 물결모양으로 흔드는 등의 몸짓

을 사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중간언어에 해 강도 등(2012)은‘과학 어

휘 신에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표현하는 경우’로 설

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이 지각 변동을 학

습하는 과정에 한 그들의 연구에서도 습곡을 설명

하는 과정에서‘횡압력’이라는 과학 어휘가 아닌 손

으로 양 옆에서 누르는 손동작이 동원되는 것을 발견

한 바 있다.   

[사례 11]

교사 G: 그러니까 음정을 맞추는 거네요. 청음? 그

런데 청음은 교육과정에 없으니까...

교사 D: 청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을 듣는 게 청

음 아닌가요?

교사 G: 예, 맞아요.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아

니고요

[사례 11]에서 역시 중간언어는 효과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음악교사인 교사 G가 화 중‘청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음악교과에서는 흔한 어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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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이 자풀이 그 로 단순히 음을 듣는 수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음정을 맞추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한 의미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다가 국어교사인 교사 D의 중간언어 사용으로

보다 쉽게 상호간 의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 G가 말하던 청음의 맥락과 교사 D가 말하

던 청음의 맥락이 조율되어 화가 쉬워지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12] 

교사 C: 그 음정 같은 거는 보통, 음악과에서는 주

파수로 확인하잖아요. 음정 확인하는 기계

가 있지 않나요? 

교사 G: 그거는 전체 여러 명이 모여서 연주할 때

주파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고요. 그

게 아닌 보통 음악실에서는 반주하는 악기

에 맞춰서, 피치를 결정하거든요. 

‘경계 상이 있는 교역지 ’의 후반부에서 교사들

은 교과 간에 사용하는 용어나 해석방식이 서로 달라

생기는 공약불가능을 중간언어를 활용하여 해소하고

자 시도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오랜시간 융합

의 시도가 이루어진 교역지 에서 개발 학제가 독립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임시언어 피진이 해당

분야의 공식언어인 크레올로 규범화 되는 과정

(creolization)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관찰되지 않

았다. [사례 10]을 통해서 교사 G는 교사 B의 중간언

어 전략을 통해 소통의 물꼬를 텄으나 교사모임에서

개발코자 했던 수업의 방식이 학생들이 악기를 만들

어서 연주회를 실시하는 표현방식을 구상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례 12]에서와 같이 과학교사인 교사 C조차

도‘음악’교과의 주사용 언어를 활용하여 논의하기 시

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현직 융합학자

들의 인터뷰 연구를 수행한 서동인(2012)의 연구에서

도 나타나는 바로서 또다시 제3언어를 창출해 내기보

다는 힘의 균형에 의한 기존 언어의 의미협상을 통한

개념 재정립에 더욱 무게를 두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용어의 출현은 단순히 단어만 출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창발이 동반되는 개념적 혼

성화(conceptual blending) 과정의 일환(김동환,

2002; 박용혁, 2012; Fauconnier, 1997; Fauconnier &

Turner, 1998, 2002)이므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

해 보다 긴 시간에 걸친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라.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

마지막으로 STEAM 교사 연구회 구성원들이 형성

한 교역지 는‘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 ’의 양상

을 띠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단계의 교역지 에서는

그 하위단계로서‘교역지 공간의 유지 노력’및‘형

성된 교역지 공간의 확장시도’가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교역지 공간의 유지노력

모임 초기에 STEAM 교사 연구회 구성원들 중

STEAM 교수-학습과 교과간 융합식 수업에 해 관

심이 있던 교사는 과학교사인 교사 B와 기술∙가정교

과의 교사 E 뿐이었다. 부분은 단순한 호기심과 동

료교사의 부탁과 권유에 의해 단순 친분관계로 모이

게 된 것이 이 모임의 시작이었다. 모임 초기, 교사 D

를 비롯하여 기존 방식과 사뭇 다른 이와 같은 수업이

과연 적용 가능한 것이지 여부와 왜 이러한 수업을 해

야 하는지의 당위성에 한 깊은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 다. 뿐만 아니라 STEAM 수업이 어떤 것인지

의 범주와 그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교사들은 초반에

많은 토의와 논쟁을 거쳤지만 번번이 논점이 제자리

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바 있다. 그러나 모임

이 6회차 말미와 7회차에 이르면서 모임의 구성원들

은 STEAM 수업에 한 구성절차와 당위성에 해

비전과 개념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에 한 소모적인

논쟁은 사라지게 되었다.  

[사례 13]

교사 E: 선생님 방금 제안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

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STEAM의 수업 설

계 방식은 상황제시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결할만한 상황을

제시해줘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

으로 가요.

교사 A: 네. 그부분은이제다들아시잖아요? 그쵸? 

교사 C: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들어보고 싶고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 상황에 한 스토리

텔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교사 D: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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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C: 우리가 해보니까 이걸 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동기유발이 중요한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상황은 억지스러웠어요.

교사 C: 여러 재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소리가 날 수 있다. 이 중에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은 그러니까 창의적인 설계과

정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파동에 한 것과

재질에 한 것 그리고 음계에 한 것을

… [중략] … 그때 힌트로 실로폰 보여주면

안되나요? 

교사 B: 아뇨 상관없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교사 E: 이제 다들 STEAM 전문가 다 되셨네요. 얼

른 수업해봐야겠는데요. 

(다함께 박수친다) 

[중략] 

교사 C: 처음엔 왜 그랬는지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꺼 같았고, 사실 STEAM을 왜 해야

하는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교사 F: 근데 이거 융합수업이란게 만들려면 정말

진짜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투입되어서 서

로 지식을, 아는 것들을 모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우리도 많이 배우고 애들한테도 도

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식이 좀 번거

롭지만 꼭 필요한 방식 같아요. 

이는 집단 기반 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멘탈 모델의

공유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Van den Bossche et al.,

2011), 구성원들은 이 과정에서 비전, 목표, 방법, 범주,

당위성 등을 공유하게 된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들이 지식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교역지

역시 진화과정에서 이 단계를 거치게 된다(Galison,

1997; Gorman, 2004; Collins et al., 2007). 

Galison(1997)에 의해 최초 제시된 교역지 모형

은 학문간 융합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훌륭히 기능해

왔다. 그러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종의 상호작용 공

간인 교역지 는 변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타났

으며 그것이 바로 교역지 의 진화모형이다. Collins

et al. (2007)은 과학기술사를 분석한 결과, 교역지

가 힘(power)과 문화(culture)라는 두 차원에 의해

향을 받게 되므로 네 가지 유형 교역지 가 존재하

고 이를 일반 모형(general model)으로 제시할 수 있

음을 시사하 다. 융합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자발

적(collaboration)인지 혹은 강제적(coercion)인지 그

리고 그들 간의 문화는 얼마나 동질적(homogeneous)

인지 혹은 이질적(heterogeneous)인지에 따라 교역

지 를 가늠한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

과 같다. 

과학사학자들은 학문이 융합하는 과정 속에서 교역

지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여러 가지 유형을 보고한 바 있다. Gorman(2004)

은 Collins와 Evans(2002)의 3단계 유형에 의사소통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 교역지 가

①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 ② 경계 상이

그림 1 Collins et al. (2007)이 제시한 교역지 의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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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역지 → ③ 공유된 정신모형이 있는 교역지

로 이어짐을 제시하 다. 위의 일반모형 제시와 같

은 연구에서 Collins et al. (2007)은 선행연구들에서

처럼 이러한 교역지 가 융합을 위한 시도가 거듭되

는 과정에서 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진화모형

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 다. 

Collins et al. (2007)의 교역지 진화모형은

Gorman(2004)이 제시한 교역지 의 3단계 유형 모

델에 한 일종의 보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

째 단계는 한 분야가 인접분야를 강제하는 단계(①

encouraged to collaborate)이나 세계관이나 언어

의 동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단계는 경계물에 의

한 매개(②a-Boundary object)나 상호작용적 전문

성(②b-interactional expertise) 이 나타나는 단계

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잡종언어(③ inter-language;

경계언어 혹은 중간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다. 이 단계는 Galison(1997)이 강조했던 협의(狹

義)의 교역지 이기도 하다. 네 번째 단계는 세계관이

나 언어의 동화가 이루어지는 단계(④ hegemony)로

이때 한분야가 다른 분야를 흡수하기도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융합에 관한 진화적 순환이 이루어져 각

각의 학제들이 하나의 독립된 융합분야가 되고 난 뒤의

단계인 제도화 과정(⑤ institutional power)이다. 이

과정을도식화하면그림2와같다. 

이미 교역지 가 형성되어 경계언어기 이후까지 진

화된 상황을 지나고 나면 공동체 일원들은 해당 교역

지 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교사들의 모임

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났는데 [사례 13]을 살펴보

면, 상호간에 정의적인 피드백이 자주 등장하면서 모

임 초기와는 달리 상호간의 아이디어 제시에 해 허

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구성원에 의해

제시된 아이디어가 교역지 공간의 임시적 규범에

다소 부적합할 경우 다른 구성원이 자신들이 형성한

멘탈 모델 내의 규범 로 수정-보완해주는 과정을 거

쳐 형성된 교역지 공간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모습

을 발견할 수 있다. 

6회차 모임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은 초보적이나마 문화적 규범적

연 감(비전, 목표, 방법, 범주, 당위성 등)을 형성하

는데 성공하 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암묵적 동의를

함께 나누고 있는 상태로 접어든 것을 의미하며,

Collins et al. (2007)이 교역지 진화모형에서 제시

한 단계 중 네 번째 단계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그림 2 - 4. Hegemony). 또한 이러한 현상은

Weick(1979)의 의미융합의 4단계 모형중 제 3단계인

‘common ends’단계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림 2 Collins et al. (2007)이 제시한 교역지 의 진화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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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된 교역지 공간의 확장 시도

교사모임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공유된 정신모형

의 교역지 ’단계가 되면 이미 구성원들은 교역지

내의 활동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 발

견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구성원들은 교역지 공

간의 효율성에 해 신뢰가 형성되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애써 형성한 교역지 공간을 다

른 상황에도 적용해 보고자하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례 14]

교사 C: 우리가 초반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한건 괜한

걱정이었나 봐요

교사 A: 예, 

교사 B: 고정관념이 있었네.

교사 C: 그러게요

교사 E: 우리가 생각이 막혀있었던 거지

교사 B: 그치그치, 맞어.

교사 C: 그래서, 이번엔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좀 더

확장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걸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사 F: 그거 괜찮을 거 같은데요, 또 해볼까요?

교사 B: 네, 애들, 흥미를 가지고 잘 할 거 같아요,

다만, 유리 기구를 많이 깨 먹겠죠(웃음)

교사 C: 근데 애들이 굳이 유리를 안 쓴다고 하니까, 

교사 A: 네, 

교사 E: 재료 찾는 건 무궁무진하니까, 상관은 없을

거 같긴 해요. 

사례 [14]에서‘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

은 STEAM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교역지 활동을

통해 제작해 내는데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교

역지 의 기능을 그 로 유지하면서 일반학생들을 위

한 수업제작으로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자신

들이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형성한 규범과 전략 등의

다양한 교역규칙에 한 효능감을 인식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역지 를 통해 도출된 지식들을

다른 곳에도 확장 적용하여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 내

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Weick(1979)이 제시한 의

미융합의 4단계 모형중 마지막 단계인 제 4단계

‘diverse mean’과 유사하다. 이 단계에서 융합된 아

이디어들은 하나의 귀결점에서 다시 여러 가지 의미

로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발산적 가능성을 찾게 되

며 이때의 인지과정은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의 공유된

정신모형 하에서 집단적 추론(collective cognition)을

따르고자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TEAM 교사연구

회에 소속된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이 융합적 교수-

학습 계획안이라는 협동적 아이디어 구성과정에서 자

신들의 전문성을 교환하기 위해 형성한 교역지 의 진

화과정을모형화해보면그림3과같이나타낼수있다. 

2. 교사들이 경험한 교역지 내 아이디어 융합의

어려움

지식과 전문성의 융합을 위하여 교역지 를 형성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과 전문성을 융합하여

그들 스스로 융합형 수업제작을 체험해 본‘STEAM

교사 연구회’의 교사들이 지적한 교역지 를 형성하

고 유지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해 인터뷰, 반성적 에

세이 등을 통해 설명해 주었다. 전문성의 융합과정에

서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

으며, 이들이 사후 면담과 자신들의 반성적 에세이

를 통하여 언급한 어려움들의 유형들을 범주화 해보

면‘교과간의 문화와 견해 차이’, ‘융합동기의 결여’,

‘융합의 주도권과 융합을 위한 억지 요소 도입’, ‘용

어의 불통’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가. 교과간의 문화와 견해차이

교역지 를 경험한 교사들에게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려움 중 가장 먼저 범주화해 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교과간의 문화와 견해차이’를 들 수 있다. 이는 한

교과의 교사가 자신의 교과를 중심에 두고, 피상적으

로 타교과를 상상하여 융합교안을 제작하는 상황과는

다른 문제들이었다. 

각 교과마다, 각 교사마다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점이 어려웠

고, 내 교과에 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 습니다.               (교사 E의 사후인터뷰 중)

자신이 생각한 관점과 다른 교과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 의견을 융합하는 것이 어려웠다. 생각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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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기가 힘들었음 (교사 G의 사후인터뷰 중)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 하나의 수업을 만들어가

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너무 교과의 틀에 박혀있으

면 다양한 생각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본인

교과의 전문성은 가지되 그것을 너무 강조하거나 그

교과의 틀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 것 같다. 

(교사 D의 사후인터뷰 중)

그림 3 STEAM 교사 연구회 교사들의 교역지 진화과정

그림 4 교사들이 경험한 교역지 내 아이디어 융합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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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지 의 가장 큰 기능이자 장점은 개인의 사고

를 집단의 사고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과

정에서 아이디어 융합 및 교환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규

칙과 전략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교역지

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규범을

형성해 내지 못하거나, 혹은 소통의 물꼬가 되는 적절

한 경계물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등 교역지 의 진화

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홍성욱, 2011; Collins et

al., 2007). 이는 개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려 하면서 공동

체 내에서 정신모형의 공유가 난항을 겪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 수준의 차이 이상

의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사 G가 말하는 교과

의 방식이나 관점과 교사 D가 말하는 교과의 틀이라

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특유의 관습이나 규범,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기를 중요시 하며, 특별

실 수업이 많은 음악과 교실 수업이 많고 교과서 수업

을 중시하는 국어 교과, 그리고 일반교실과 특별실 수

업이 공존하며 이론과 실험(실기)가 모두 중시되는 과

학교과의 수업제작 전통이 같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융합동기의 결여

융합을 위한 공동체의 협동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과정이다. 이것은 정신모형

이 공유되는 단계에서 완전히 해소되지만, 비록 개인차

원에서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교역지 에서

교역지 로 넘어가려면 누군가 한명이라도 융합적 협

동의 당위성을 인지해야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심

원이 확 되어야만 교역지 는 원활해 질 수 있다.

일단 하고자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부끄러

워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왜 융합을

해야 하는지 저조차도 잘 와 닿지 않았거든요

(교사 C의 사후인터뷰 중)

교사 C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서로의

전문성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무엇을 융합하

며, 어떻게 융합해야하는가라는 절차와 규범의 형성

도 어려워했지만 실제로는‘우리가 왜 교과를 융합해

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성 인식이 개인에게 내면화되

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다. 융합의 주도권과 융합을 위한 억지 요소 도입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중 제도적 힘의 불

균형 단계에서 나타났던 특정교과(과학)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교과의 교사들이 융합을

위한 협력과정에 해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사례 05, 사례 06). 이렇다보

니, 교사 D가 사후 인터뷰에서 술회한 바와 같이 주도

교과의 뼈 위에 구색맞추기식의 억지요소를 도입하

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었다. 

장점이자 단점이 한 가지 주제에서 많은 분야의 소

주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

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어려웠던 것 같다. 

(교사 D의 사후인터뷰 중) 

주제를 정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정해진 주제 속에

서 수학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웠다. 단순 계

산보다는 교육과정 상에서 의미 있는 개념에 한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교사 F의 반성적 에세이 중) 

당초 생각한 진정한 의미의 교과융합 보다는 특정

교과의 가치관에 의해 타 교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

여 구색을 맞추거나 열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것

에 해 해당 교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바라보는 과

정에서 오해와 반목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수학교과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교

사들이 단순히 계산과정 하나 추가하면 수학교과의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려는 상황이 나타

났다. 이때, 수학교사인 교사 F는 이러한 상황에 불쾌

감을 드러냈으며, 그런 요소의 도입만으로 단순히 수

학이 융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타 교과 교사들에게 그런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반성적 에세이를 통

해 밝히고 있다. 

라. 용어의 불통

교역지 에서의 융합의 실패를 유발하는 주된 요소

로 선행연구들은 상이한 언어의 충돌로 유발되는 의

사소통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느 한쪽이 희생적으로

다른 한쪽의 언어를 습득하거나 혹은 공통의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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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해 내는 수고를 감내해야한다(Khushf, 2003).

국내의 융합연구자들에 한 사례연구에서 역시‘언

어의 벽이 마음의 벽을 만들다’라는 갈등 이슈를 통해

전문용어의 공약불가능성 문제를 하나의 범주로 지적

하고 있다(서동인, 2012).   

서로 가르치는 교과가 다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들

여 모임을 가졌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얼른 이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교과 간에 비

슷하면서도 다른 용어들 때문에 초반에 무슨 의미인

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모임이 계속 소득 없이 끝

날 때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는 간

단한 용어나 개념이었는데 상 에 한 배려가 없어

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교사 G의 사후인터뷰 중)

교사 G는 [사례 10]에서 나타났듯이, 과학교사인 교

사 C와 사용하는 용어가 잘 맞지 않아 서로 알고 있는

간단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 교사 C의 경계언어(중간언

어)전략 도입으로 교역지 는 경계물이 있는 교역지

로 이후부터의 모임은 오히려 교사 G가 주도하게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 교역지 를 경험한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인

식변화

형성과 유지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교역지 를 경험하면서 교사들은 짧은 기간의

체험이지만 그들 스스로 변화 된 것을 이야기 하 는

데, ‘STEAM 교사 연구회’교사들의 교역지 경험

후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융합의 필요성에 한 새

로운 인식’, ‘교사공동체 활동에 한 긍정적 인식과

실천의지’, ‘타 교과 및 자신의 교수-학습에 한 관

점의 변화’, ‘융합에 한 막연한 공포감 해소와 자신

감 획득’이 나타났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가. 융합의 필요성에 한 새로운 인식

STEAM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모임 초기에는

교역지 로 진입하기 전 단계인 전교역지 를 거치면

서 융합의 필요성 문제에 해 스스로 내면화 하지 못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례 01]

에서 발견되고 있다. 융합을 해보기 위해 모 지만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

문에는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STEAM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모두 교역지 진

화과정 중 후반부에 나타나는‘공유된 정신모형의 교

역지 ’를 경험하 다. 교역지 를 경험하면서 융합

의 필요성에 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자기

자신의 구체적 상황을 통해 재인식 하게 된 것이다.   

융합교육에 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학과목을

그림 5 교역지 를 경험한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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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때 학생들이 항상 의문을 갖는 수학의 유용

성에 한 해답 중 하나를 찾게 된 것 같다. 

(교사 F의 반성적 에세이 중)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교과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

과목을 융합하여 더욱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교

과의 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사 B의 반성적 에세이 중)

내 생각에 잡혀서 수업을 하 는데, 그 틀을 깨게 되

었던 것 같다. 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의 융

합이 학생들에게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고, 학생

들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과 실

제 수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교사 E의 반성적 에세이 중) 

자신의 교과에만 있으면 자칫 편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융합에 한 경험은 폭넓은 사고를 쉽게 접

근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교사 A의 반성적 에세이 중)

교사 F는 자신의 교과에 한 실천적 측면인 소양

문제를 융합을 통해 깨우치고 있다. 학생들이 늘 질문

해 오는‘왜 이 과목을 배우는가?’에 한 답을 교

역지 내에서의 융합시도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삶의 문제와 학교에서

의 지식의 괴리로 비롯되는‘사용할 곳 없는 지식’에

한 반성과도 일맥상통하며, STEM과 STEAM이 추

구하고 있는 학문의 융합의 이유이다(Bybee, 2010;

하민수, 이준기, 2012). 교사 B와 E는 융합형 수업이

이끌어 내는 수업의 흥미에 한 점을, 교사 A는 사고

의 확장에 한 내용을 새로이 자각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보고 된 바 있다(김권숙, 최선 ,

2012; 박혜원, 신 준, 2012; 신 준, 한선관, 2011; ).

융합이 일상생활 및 과학의 현장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배양과 과학적 소양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할 것은 융합지식이 아닌 융합적 접근

의 필요성 인식, 이른바‘융합동기’의 형성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교사 스스로 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STEAM 융합형 교수-학습의 개

발 및 실천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나. 교사공동체활동에 한긍정적인식과실천의지

현재 우리나라 교사재교육은 집합적인 직무연수와

장학에 의해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

동적인 전문성 신장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수동적이고 지식주입위주의 전문성 신장방식은 동

기저하는 물론이거니와 교사들의 실천적이고 능동적

인 참여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현명, 2012). 최근 이에 한 안으로 논의 되고 있

는 것이 자발적 교사공동체 활동이다. 교사공동체는

선행연구들에서 전문학습공동체, 실천공동체, 학습공

동체, 협력적 학습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

리고 있으며 약간씩의 의미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적 가치를 교사들 스스로에 의한 자

발성에 두고 있다(이현명, 2012; 한재 등, 2008;

Dooner et al., 2008).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다

는 믿음을 얻었으며, 교과간 연계활동인 교사공동체

를 통하면 지금보다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기 가 생겼다. 

(교사 G의 반성적 에세이 중)

STEAM교사연구회의 모임활동을 통해 한 주제에

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각 교과별로 공통적인 교과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각 교과에서 단순 반복 수업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

게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 주제에 해 접근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면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볼 것이다.             (교사 E의 반성적 에세이 중)

이 연구의 상이던‘STEAM 교사 연구회’는 구성

원이 모두 같은 학교 교사들인 단위학교 내의 작은 모

임이라는 점에서‘신과람’과 같은 전국단위의 특정교

과 실천공동체(한재 등, 2008)와는 다른 성격을 지

닌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학교의 특수한 상황맥락과

문화를 공유하고 이에 한 현실적 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학교개혁의 민주화 운동의



교사들의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역지 의 진화과정 탐색: 자율적 학습공동체‘STEAM 교사 연구회’사례연구 1077

일환으로 형성된 전문학습공동체(PLC)에 가깝지만

학의 교수나 연구원이 개입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나 소규모 실천공

동체(CoP)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위학

교 중심의 교육문화 개혁을 위해서는 공동체성, 동료

성, 상호작용, 학습지향성의 공유가 필수적이며, 학습

공동체는 그것에 가장 적합한 단위체이다(구원희 등,

2010). 

우리의 학교문화에서 단위 교과의 경계를 넘어선

STEAM 융합형 수업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종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연수나 장학을 통한

지식의 전파가 단기간에는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실천에 따른 암묵지의 공유는 실천공동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므로 교과간 융합을 위한 실천공동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공

동체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활

동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 향을 준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형성되기 어렵다. 교사 G와 E는 자

신들의 반성적 에세이를 통해 단위학교내 공동체 활

동에 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긍정적 인식변화는 두 교사에서 모두 차후의 활동

에 한 실천의지로 언급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단일교과 교사공동체에서의 활

동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직결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곽 순, 김주훈, 2003;

김효정 등, 2013; 심재호, 2006; Lumpe, 2007),

‘STEAM 교사 연구회’와 같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교

과간의 교사공동체 활동은 개별 교사들의 융합적 소

양을 신장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타 교과 및 자신의 교수-학습에 한 관점의

반성적 변화

짧은 기간이나마 전문지식의 융합을 위한 교역지

를 경험하게 된 교사들은 다른 교과를 보는 관점이 변

화하고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자신의 교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반성적 시선을 갖게 되는

사고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 다. 이는

융합분야의 선구적 연구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특징인데, 이들은 모두 다소 힘들더라도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을 지닌 분야나 인물들과의 조우를

통해 스스로를 교역지 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익숙한 자기 분야를 타자(他者)의 시선

으로 낯설게 보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었음을 선행연구

는 강조하고 있다(오헌석 등, 2012). 

평소에는 타 교과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교과융합

교사모임인‘STEAM교사연구회’활동을 하면서, 타

교과에 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 C의 반성적 에세이 중)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다른 교과와는 소통할 일이

없었는데, 여러 교과에서 사용되는 수업 접근법을 알

수 있어서 유용했다.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 보는 내

교과 선생님들의 우리 교과에 한 생각들을 통해 내

과목에 해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교사 A의 반성적 에세이 중)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업하기에 바

빴는데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 한 주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의 노하우를 통해 실천적 시

도를 해보는 좋은 기회 다. 그동안은 이러한 노력

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 이번 모임을 통해 그 점

을 반성할 수 있었다.  (교사 D의 반성적 에세이 중)

실제로 교사 전문성 향상의 안으로 최근 강조되

고 있는 학습공동체나 실행공동체는 모두 단일 교과

교사들로만 구성된 모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떤 교사가 교과연구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신의 교과에 한 전문성은 키울 수 있으나 타교과

에 한 이해와 소통, 타교과 교사가 바라보는 자기교

과에 한 인식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교사 A와 C는‘STEAM교사연구회’활

동이 자신의 타교과에 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교사 A는 무엇보다도 같은 학교

에 있으면서 애초에 관심도 두지 않던 다른 과목에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작지만 소통의 채널을 열었

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사 A와 D의 경우는

아울러 타교과에 한 지식적 이해 뿐 아니라 고유한

교수전략과 같은 암묵지(tacit knowledge) 역 역

시 공유 가능하다는 것에 해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교사 D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융합학

자들처럼 단순히 다른 교과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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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담당 교과인

‘국어’교과를 재인식 해볼 수 있는 반성적 시선을 가

지게 되었음을 보고하 다. 진정한 융합형 교수-학습

은 특정 교과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변화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융합적 소양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Johansson(2004, 2005)은 다양한 분야에

서 성공한 개인이나 기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들

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

한 것은 교차점(intersection) 형성에 의한 이질적 문

화 체험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메디치 효과(Medici

Effect)’라고 칭한 바 있다. 즉, 한 분야의 경계를 뛰

어넘어 서로 다른 분야들 간의 사고와 문화를 결합하

려 시도하는 교차적 사고가 바로 혁신에 이르는 길임

을 역설하 다. 그는 이 연구에서 학문의‘지향적 사

고’와‘교차적 사고’중 교차적 사고가 창조적 미래

혁신을 위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양미경,

2009). 이는 학제적 융합접근이 여러 학문 간의 협업

을 통해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가지기 어려웠던 다양

한 안목과 설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Couturier와 Dumas-Laverdiere(2006)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사는 교과의 전문가로서 교과

지식을 지닌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타 교과의 역까지도 섭렵하며 넘나드는 융합을 강

조하는 지금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다른 시선으로 문제현상을 응시하는 다양한 관

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 융합에 한 막연한 공포감 해소와 자신감 획득

STEAM을 비롯한 융합인재교육에 한 많은 담론

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이 융합을 접할 수 있는 방

식은 개는 특별연수 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교육자

료집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Nonaka

& Konno(1998)가 제시한 지식변환의 나선형 진화

(spiral evolution) 및 자기초월(self-transcending)

프로세스에 따르면 개 이런 방식의 지식공유는 만들

어진 형식지를 다시 형식지 형태로 전해주는 과정일

뿐인 경우가 많아서 교수-학습의 능동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의 암묵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만 한다. 바로 내

재화(internalization) 과정인데, 집단이 구축한 형식

지를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굳이’라는 생각이 들다가‘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확산적 사고가 생

겨 저의 교과연구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

각하 습니다. 사실 융합은 과학만 하는 거라고 생

각해서 남의 일로 여겼거든요.

(교사 A의 반성적 에세이 중)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다

는 믿음을 얻었으며, 교과간 융합적 연계를 통하면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기 를 하

게 되었습니다. 이젠 융합이 두렵지 않네요.

(교사 G의 반성적 에세이 중)

융합 역시 하나의 소양이고 실천적 능력이므로 학생

들을 융합인재로 육성하려면 교사 스스로 교역지 에

임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교사 A와

G의 반성적 에세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의 융합에 관한

자신감 획득과 인식 변화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로 이루어

진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의 교역지 의 형성 여부와 그 진화 양상을

알아보고, 교역지 경험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변화

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학습공동체

의 협동적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성

교환을 위한 교역지 를 형성하 다. 연구에 참여한

7인의 교사들은 과학교사 2인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교과를 담당하고 있어서 6개의 서로 다른 교과에 관

한 내용들이 모임을 통해 논의되었다. 비록 전교역지

라는 혼돈기를 거치기는 하지만 교사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교환하는데 성공하 으며, 이 과정에서 다

양한 방식의 교역지 가 나타났다. 교역지 는 지식이

공유되는 가상적 공간으로 제시되어오던 Ba(Nonaka

& Konno, 1998), 제 3공간(Bhabha, 1994;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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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식공유 공간(오필석 등, 2007), 혼성적 의미

창출 공간(유은정 등, 2008)과 유사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융합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

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결과로 생각해 볼 때, 융합형

교수-학습을 위한 PCK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교과간의 핵심적 개념 구성공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모임에서 나타나는 교

역지 는 전교역지 ,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

경계 상이 있는 교역지 ,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

지 의 형태로 진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

사들의 전문성이 융합되어 융합교과적 지식이 탄생되

는 교역지 는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그 역할과 양태

가 변화하는 동적 공간이며, 과학자 혹은 공학자들의

융합학문 형성의 역사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교과융합과정에서도 아이디어의 구성에 따

른 교역규칙이 생성과 수정을 반복했으며 그 결과 교

역지 는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역지 가 동적 변화와 진화를 거듭할 수 있다는 것

은 시스템적 차원에서 집단 구성원의 아이디어 융합

에 하여 진단적이고 처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

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집단 구성원의

다양한 역의 생각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교역지 의 형성 및 진화 단계를 점검해 봄

으로써 구조적으로 융합의 물꼬를 틀수도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발산적으로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의 융합

적 재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모임의 횟수

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들이 제자리인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교역지 가‘경계물이 있는

교역지 ’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종

전문용어(특히 약어들)들에 한 중간적 경계언어 형

성 혹은 모두가 이해하는 개념이나 시연, 스케치, 시

제품 등의 구현을 통한 외현적 경계물 제시를 통해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동적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은‘교과간의 문화와 견해 차이’, ‘융합

동기의 결여’, ‘융합의 주도권과 융합을 위한 억지 요

소 도입’, ‘용어의 불통’이었다. 전문성이라는 특성은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전문성 때문에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지식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뒤집

어 생각하면 그 점이 바로 상당수의 융합시도들을 좌

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의 학문들은 자신만

의 축적된 지식체계와 방법론 그리고 가치관을 공유

하며 제도화되어왔다. 교과는 하나의 독립된 학제이

며 교사는 이를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또 하나의 전문

가이다. 교사들이 제시한 어려움 요소들 중 문화 차이

와 용어 불통은 개인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불

거지는 방해요인이며, 이는 Snow(1959)가 국교육

의 문제점으로 일찍이 경고한 바 있는 과학과 인문학

의 상호 의사소통 불가능 및 몰이해 상황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짧은 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운 것

들이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타 교과 교사들과의 교

사모임을 통한 교사의 세계관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참다운 융합형 교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성 교환을 위한 교역지 를 경험한 교사

에게서는‘융합의 필요성에 한 새로운 인식’, ‘교사

공동체 활동에 한 긍정적 인식과 실천의지’, ‘타 교

과 및 자신의 교수-학습에 한 관점의 변화’, ‘융합

에 한 막연한 공포감 해소와 자신감 획득’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발견되었다. 타 교과와의 주기적 접촉

을 통한 인식의 변화는 다른 교과의 전문지식에 한

수용이 아닌 결국 자신의 교과에 한‘새로운 생각’

으로 이어지게 되어 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아울러 정책적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융합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하는 융합

으로 교사들의 가치관을 변모시켜주었다. Galison

(1997)은 교역지 가 이론적 공간임과 동시에 실질적

인 물리적 공간이기도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서로 다른 전공 간에 동일한 층을 사용하면

일상에서의 잦은 접촉을 통해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

고, 융합도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Jason et al., 2012). 따라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중

학교의‘교사 휴게실’이나‘홈 베이스’처럼 일상생활

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이 손쉽게 만나서

교역지 를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학교에 마

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론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융합

형 교육에 한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들은 개 자신의 교과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이를 통해 학교 내∙외의 모임을 갖고 활동

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예비교사 시

절부터 표시과목에 의한 전공구분이 명확하므로, 분

과학문적인 학제적 패러다임 속에서 각종 형식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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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지식들을 훈련받아 왔다.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

는 초월적인 융합사고의 기회를 제공받아 본 적이 거

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에 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 동일교과의 전문성 향

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뿐 아니라 교과를 초월한 다교

과간 융합모임 역시 단위 학교 내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양성 단계 예비교사들이 전공간 융합 수

업을 통해 교역지 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학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전공의 벽을 허물고 융합학부나 융합전공 및

통섭형 연계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범 학에서도 융합형 교

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사육성을 위하여 최근 한국과

학창의재단의「융합인재교육(STEAM) 예비교원 양성

강좌 시범운 연구」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이 교

단에 나서기 전에 교역지 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보다 실질적인 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나아가 초∙중∙고 학생들의 STEAM 수업과

정에서도 교역지 가 형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과학자나 교사와 같이 제도화된 학제형 교육

으로 전문화 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각자의 전문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상 적인 전문성은 존재할 수 있으

므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융합과 이를 위한 협업은 결국 현 사회가

직면한 문제 양상의 복잡성 증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융합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재구성 해 나

가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의 한 유형인 것이

다. 따라서 연수강사의 개인적 인지과정에서 이미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집합체나 혹은 백화점식

의 다양한 지식을 소개해 주고 이를 개인으로서의

교사가 스스로 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은

현장에서의 융합적 교수능력의 발현에 한계점을 지

니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과간 융

합형 교수-학습 설계에 관한 실천적 지식의 생성을

위한 협업적 융합과정을 동반한 교역지 형성 경험

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직접 융합을 해보

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융합을

아는 교사보다는 융합을 하는 교사를 더욱 육성해야

할 것이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

습공동체 활동 중 아이디어 융합과정에서의 교역지

의 형성과 진화 양상을 알아보고, 교역지 경험과정

에서 느낀 어려움과 변화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

고자 하 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남부권 소재 중

학교의 교내 학습공동체인‘STEAM 교사 연구회’소

속 교사들에 해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반성적

에세이 작성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은 융합형 교수-

학습 계획안 작성이라는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 전

문성 교환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교역지 를 형성하

으며, 전교역지 ,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 경

계 상이 있는 교역지 ,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

의 형태로 형성되고 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전교역지 의 하위 단계로는‘아이

디어 융합의 당위성 확인’, ‘개인적 해석과정’, ‘모두

가 공급자’가 나타났고,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

에서 나타난 하위단계로‘기여적 전문성의 등장’과

‘제도적 힘의 불균형’이 있었으며, 경계 상이 있는

교역지 에서는 하위단계로‘상호작용적 전문성의 등

장’,’공약불가능 상태의 확인’, ‘경계물 및 매개물을

통한 교집합 형성’, ‘중간언어 사용 및 의미협상을 통

한 공약불가능의 극복노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 ’에서는 하위단계로서

‘교역지 공간의 유지 노력’및‘형성된 교역지 공

간의 확장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교역지 형성과정

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들은‘교과간의 문화와

견해 차이’, ‘융합동기의 결여’, ‘융합의 주도권과 융

합을 위한 억지 요소 도입’, ‘용어의 불통’이 있었다.

그러나‘STEAM 교사 연구회’교사들의 교역지 경

험 후‘융합의 필요성에 한 새로운 인식’, ‘교사공

동체 활동에 한 긍정적 인식과 실천의지’, ‘타 교과

및 자신의 교수-학습에 한 관점의 변화’, ‘융합에

한 막연한 공포감 해소와 자신감 획득’과 같은 인식

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교

역지 모형은 교과 융합을 위한 자율적 교사 학습공

동체 활동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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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TEAM 연구회 교사들이 제작한 수업 지도안

< STEAM 수업 지도안 - 우리가 만든 악기 연주하기!>

학습
목표

STEAM
목표

�악기 제작 및 연주 상황을 통해 여러 교과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음을 산출하는 방식에 해 이해할 수 있다.

단계
학습소요시간

및
학습요소(분)

교수학습활동
STEAM

요소
비고

탐색

15’

소리가

나는

이유는?

5’

5’

�과학, 수학, 미술, 음악, 기술가정 교사가 함께 생활 속의 소재를 이용하

여 악기 연주하는 소리를 소리파일형태로 학생들에게 먼저 들려줌

-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게 함

�학습목표의 진술

�악기 제작 및 연주 상황을 통해 여러 교과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음을 산출하는 방식에 해 이해할 수 있다.

�주제 및 문제상황 제시

�학습 내용

<1,2차시> 파동의 원리, 재료의 재질에 따른 차이 설명, 과학실 재료 찾

아 조별 연주

<3차시> 모둠별 발표 및 평가

�평가 방법 제시

- 미리 활동 및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해 제시하여 학생들이 평가

기준에 의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S + A

S+T/E

다양한 관점
으로 자유롭
게 생각을
표현한다.

※실생활속의
경험과 연관
시켜 친근감
을 얻는다.

-동 상시청

설명

활동

20’

�서로 다른 재료의 특징 설명

-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 서로 다른 재료의 전성, 연성, 물과의 반응성에

한 간단한 안내 자료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재료 선정시 고려할 수 있

도록 함

�소리가 나는 파동의 과학적 원리 설명

�학생활동에 한 안내

- 과학실의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모둠별로 악기를 제작하여

간단한 음을 연주하는 미션 제공

- 모둠별 활동시의 주의할 점 등에 한 안내

- 유리 등의 도구 사용 시의 안전교육 실시

S+ T/E
PPT자료 제시

�소리가

나는

과학적

원리

설명

-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

- 어떤 음이 들리는지?

-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실의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좋으며, 모둠원들이 서로 도

와주며, 음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찾고, 이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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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

45’

�창의적 설계

과학실의 재료로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라.

<학생활동>

-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중 어떤 형태의 악기를 만들 것인가?

- 과학실의 어떤 재료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 우리 모둠의 악기가 다른 모둠과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교사활동>

- 학생들이 인내력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모둠원 모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중간 중간 구조물에 한 학생 아이디어를 듣고 개선 할 점에 해 질

문 후 학생들의 개선하도록 유도함

�감성적 체험

-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끈기 있게 할 수 있다.

- 서로 화음을 맞추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한 곡을 연주할 때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다.

S+A+T/E

A + M

녹음및촬

활동

및

정리

20’

5’

다음

차시

예고

다음 차시에 한 발표 및 평가방법에 한 안내

- 발표순서 및 평가방법 같이 생각해보기.

�미션 수행 - 연주하고 평가하기

S+A

<연주 진행 방법 안내>

- 모둠별로 연주전에 어떤 악기를, 어떤 재료로, 어떤 음악적 요소를

넣어 연주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함

- 각 모둠별로 전원 참여하여 각 모둠이 제작한 악기로 음악을 연주함

- 다른 모둠원 들은 음악을 듣고, 궁금한 점 등을 2,3명 정도 질의 및

응답을 실시함

- 교사가 한 모둠의 발표, 질의, 응답이 끝나면 간단히 정리하고, 각

학생들이 평가지에 평가하도록 함

<평가 요소>

- 음의 구별이 잘 나타나는가?

-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는가?

- 모둠원들이 모두 각자 맡은 부분을 잘 연주하고 있는가?

- 사용한 재료가 연주에 적합한가?

- 재료의 선정 및 연주가 독창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