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5(6), 961～970, 2015

961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위한 Nature-Study 기반 학습
(NABI: NAture-study Based Ideas)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다혜1, 박종석2*
1 구관남초등학교, 2경북 학교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ABI(NAture-study Based Ideas) Program
for 'Science Education through Nature'

Dahye Park1, Jongseok Park2*
1Daegu Gwannam Elementary School,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 R T I C L E  I N F O A B S T R A C T   

Article history:
Received 26 November 2015
Received in revised form 
27 November 2015 
Accepted 7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NABI program, which can be applied to science education in school, 
to realize 'Science Education through Nature' for today's students. The first NABI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viewpoints of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of Nature-Study, and it was revised as the 
second NABI program through experts' workshop. The second NABI program was applied to 24 
third-grade students of an elementary school.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ogram to school science 
education was explored through the analysis of students' qualitative data, along with surveys that were 
completed by 24 students and 79 current teacher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gram, students were 
curious about and communed with nature. The program could also realize the learner-centered education 
and integration of subjects, science with literature and art. The students were interested and wanted to 
continually participate in the NABI program. The teachers' evaluation of the program deduc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am presenting Nature-Study ideologies could be applied to science education 
in school.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NABI program was well reflected in the scope of the 
Nature-Study, and it can be applied to science education in school. The NABI program proceeds in 
nine steps: 'Accepting - Choosing - Selecting the common subject - Ice Breaking - Making relationship 
- Observing - Scaffolding - Expressing - Sharing'. The NABI program is a good way to realize the 
essence of science education, 'Science Education through Nature', for today'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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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주말마

다 숲 속을 거닐고 시냇가를 돌아다녔는데 당시 소년 파인만은 새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버지와 서로 이야기 했다(LeVine, 2013). 이처

럼 파인만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들이 실제 자연 현상에서 

스스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파인만은 숲 속에서 

아버지와 자연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했고 유심히 관찰했으며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알아낸 것이다. 이러한 파인만의 

일화는 자연 현상에 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학이

라는 학문의 근본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 하겠다.
파인만이 교육을 받은 환경에 입각하여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교육 현장을 바라본다면 그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늘날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수업은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ung et al., 1996; 
Hong & Chang, 1997). 또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해낸다

고 하더라도 실제 수업은 교사가 가진 정답을 향해 학생들을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Kwak, 2011). 이와 같이 오늘날 학교 현장의 과학

교육은 학생 스스로 원리를 알아가는 ‘과학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사나 교육과정이 원하는 ‘과학 지

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자연과 

멀어진 학생들에게 과학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야할 시험 과목이 되

고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과학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자연에 한 

호기심이나 자연에서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 하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의 과학교육에서는 과학 지식만을 전달하려는 교육방

법을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학교육에서 추구해야할 본질은 무엇일까? 앞서 파인만

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을 유심히 

살펴본 뒤,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것, 즉,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이 과학교육의 본질이고 오늘날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교육이다. ‘자연을 통한 과학학

습’은 있는 그 로의 자연 안에서 자연의 상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관찰을 통해 자연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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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으로 정의된다(Park & Park, 2015).
과학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은 앞으로

의 과학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새로운 과학학습의 방법으로 보일

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은 과학교육의 과거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했다. 이것은 바로 과학이 학교 정규 교과로 

처음 도입되던 19세기에 등장한 Nature-Study이다. 이 시기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Nature-Study가 과학교육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

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변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Bailey, 1911). 당시 Nature-Study는 잭만에 의해 

처음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이후 여러 교육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실천되었다(Bailey, 1903; Bigelow, 1907; Boyden, 1898; Comstock, 
1911; Crawford, 1902; Hodge, 1902; Holtz, 1908; Jackman, 1891; 
Lange, 1898; Scott, 1900).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Nature-Study의 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1930년  이후 분과적인 과학이 각광받고 과학 교과서 발행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통합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Nature-Study의 정신이 제 로 이어지지 못했으나(Tolley, 1994), 최근 

외국에서 Nature-Study에 한 여러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Nature-Study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통찰을 통해 Nature-Study
의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등장하였고(Armitage, 
2009; Doris, 2002; Knapp & Woodhouse, 2006; Kohlstedt, 2010; 
McComas, 2008), 이를 바탕으로 Nature-Study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연구도 나타났다(Eick, 2012; Johnson, 2013; Strauch-Nelson, 2012). 
Nature-Study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통찰 연구는 주로 

Nature-Study 역사 연구를 통해 오늘날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

거나 오늘날 교육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Kohlstedt(2010)는 Nature-Study가 형성된 과정을 자세히 다루었

고 이를 통해 Nature-Study가 오늘날 교육에서도 유용함을 주장하였

다. Nature-Study를 환경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Armitage(2009)와 Lorsbach & Jinks(2013)가 있으며, Nature-Study의 

교과 통합적인 특징에 집중한 연구로는 Eick(2012), Johnson(2013), 
Strauch-Nelson(2012)이 있다. Nature-Study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학술적 연구 이외에도 실제적인 과학학습의 개선을 위해 워크북 형태

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과학교육, 환경교육, 홈스쿨링의 한 방법으로

도 소개되고 있다(Keator, 1981; Ruston, 1999).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미국 Nature-Study 형성 과정과 과학교육에의 

시사점에 한 연구(Park & Park, 2014)와 Nature-Study의 사상적 특

징이나 교육방법에 한 연구(Park & Park, 2015)가 진행되었지만 구

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Nature-Study를 새롭

게 구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과학교육에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NABI 프로그램 개발 절차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Nature-Study를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NABI 프로그램으로 정하였다. NABI는 

NAture-study Based Ideas의 약자로 Nature-Study를 기반으로 만들었

지만 시 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였기 때문에 NABI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NABI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Nature-Study의 교육방법에 기반한 NABI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1차 NAB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전문

가 워크숍을 통해 1차 NABI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NAB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2차 NABI 프로그램을 초등

학교 3학년 24명에게 1개월 간 적용한 후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 NABI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을 상으로 한 설문 

결과, 현직 초등 교사 79명을 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NABI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였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NABI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설문을 실시한 상은 D
광역시 G초등학교 3학년 1개 반 24명(남 11명, 여 13명)이었다. 연구

의 상이 된 학생들은 연구자가 3월부터 담임을 맡아 지도한 학생들

로 교사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다렸다가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고 또 서로 그에 해서 이야기

하는 학급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연구 상이 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
또 NABI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교사 설문은 D광역시 4개 초등학교

의 교사 79명(남 21명, 여 57명, 미기재 1명)을 상으로 하였다.

3. 프로그램 적용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 2차 개발된 NABI 프로그램

을 실제 학교에 적용하고 학생과 교사 상의 설문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가. NABI 프로그램 적용

연구 상의 담임 교사인 연구자는 NABI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수집한 학습결과물, 일기와 같은 학생산출물과 교사에 의해 기록된 

참여관찰일지의 질적 분석을 통해 NABI 프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반응과 적용 결과를 정리하였다.
학습결과물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를 학습한 뒤 그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고, 일기는 교사의 

의도에 의해 일주일에 1~2회씩 자연을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수업 중 특이사항이나 교사의 생각은 참여관찰일지에 자유

롭게 기록하였다.
학습결과물이나 일기는 교사의 의도에 따라 모든 학생의 자료가 

수집 가능하였으며 특히 일기는 학교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NABI 프로그램에 한 생각, 학생들이 자연과 관련하여 겪은 일과 

그에 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참여관

찰일지는 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야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NABI 
프로그램의 특성상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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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for assessment of the NABI program
학생용 교사용

설문 문항의 요소 문항 번호 설문 문항의 요소 문항 번호

∙ NABI 프로그램에 한 흥미도 1, 2 ∙ Nature-Study 교육관점 측면에서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

 1, 2, 3∙ NABI 프로그램에 한 지속적 참여 의지 3
∙ NABI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에 한 믿음 4
∙ NABI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한 인식 5, 5-1 ∙ 현장 적용 측면에서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  4, 5, 5-1, 6, 6-1∙ NABI 프로그램에서 수정할 사항 6, 6-1

능했다.
따라서 자료 분석은 연구자가 의도에 의해 수집하였고, 연구 상 

전체의 자료를 수집한 학습결과물과 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참

여관찰일지는 학습결과물과 일기 분석 결과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주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NABI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결과물, 일기, 참여관찰일지의 세 가지 자료를 수집

하는 것은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으로 이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Lincoln & Guba, 1985). 삼각 검증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합한다는 뜻으로 연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상에 한 탐색과 이해를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Mathison, 1988).

나. NABI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

이 연구에서는 NABI 프로그램에 한 학생 만족도와 선호도 및 

개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NABI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Nature-Study 교육관점 측면에서의 NABI 
프로그램 적합성과 NABI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직 초등 교사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생용 설문은 Kim, Park, & Park(2005)이 수업 모듈 평가를 위해 

제시한 선택형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이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사용 설문은 Park & Park(2015)이 제시한 Nature- 
Study의 세 가지 교육관점(자연에 한 학습,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 NABI 프로그램의 일치도 및 NABI 프로그램

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교육을 전공하는 박사전공생 4
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워크숍을 통해 점검하고 수정․보완했다.

학생용 설문(Table 1)의 문항 내용은 ‘NABI 프로그램에 한 흥미

도, NABI 프로그램에 한 지속적 참여 의지, NABI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에 한 믿음, NABI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한 인식, NABI 프로

그램에서 수정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1~6번의 선택형 문항과 5-1, 6-1번과 같

이 선택형 문항을 보충하기 위해 선택의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사용 설문(Table 1)은 교사들이 직접 NABI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지 않았으므로 NABI 프로그램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Nature-Study의 교육관점인 ‘자연에 한 학습, 직접 경험을 통한 학

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NABI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예시 제공을 위하여 학생들이 실시한 ‘여
러 가지 꽃 살펴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NABI 프로그램의 단계와 학습

내용을 안내하였다. 문항의 종류는 학생용 설문과 마찬가지로 1～6번

의 선택형과 5-1, 6-1번의 서술형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형 문항의 분석은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수치화하여 각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러나 학생용 설

문지 선택형 6번의 경우는 NABI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의 유무를 묻는 

형태였기 때문에 응답수 확인만 하고 평균값을 구하지는 않았다. 서술

형 문항은 한 명의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답변을 쓴 경우도 있었고, 
서술형 문항이 주로 선택형 문항의 응답 이유를 묻기 위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 중 일부만 답한 경우도 많아 전체 응답자 수와 

서술형 문항의 응답수가 서로 달랐다. 그러나 서술형 응답의 경우 응답

수를 점수로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 응답이나 무응답을 그 로 

인정하였으며,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것 같다.’, ‘아
이들이 즐거워 할 것 같다.’와 같이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같은 

것은 하나의 응답으로 간주하여 유목화하고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NABI 프로그램의 개발(1, 2차)

이 연구에서는 Park & Park(2015)이 Nature-Study의 교육관점과 

교육방법을 골격으로 설정한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의 기본 지침을 

NABI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Park & Park(2015)
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자연을 

인지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상과의 개별적 관계 형성 및 직접 접촉

을 통해 자연의 상과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도록 학습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교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직접 경험

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도록 학습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있는 그 로의 자연이 존재하는 야외로 나가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해야하며 이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멀리 

있는 상보다는 학생 주변에 존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상 중 

학습의 소재를 선정해야한다. 다섯째, 학습소재 선정에 있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학생 스스

로 결정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각자에게 알맞은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학습소재에 해 

방과 후나 학교 밖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도 학습에 활용하도록 독려한

다. 일곱째, 교사는 학생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학습 과정

에서 의문이 발생하면 서로 협력과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우선

으로 해야 한다. 여덟째, 시, 이야기, 그림, 음악 등 문학적, 예술적 

요소와 관찰, 탐구의 과학적 요소가 통합되어 학생들이 자연을 인지적, 
감성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Park & Park, 
2015).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1차 개발된 NABI 프로그램은 Figure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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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교감 ⇒ 선택 ⇒ 도약 ⇒ 탐구 ⇒ 표현

Figure 1. Steps of the NABI program (First model)

수용하기 ⇒ 선택하기 ⇒
공통소재
선정하기

⇒ 체험하기 ⇒ 관계맺기 ⇒ 살펴보기 ⇒ 도약하기 ⇒ 표현하기 ⇒ 공유하기

Figure 2. Steps of the NABI program (Second model)

Table 2. Activities of the NABI program
단계 단계별 활동 내용 단계 단계별 활동 내용

수용하기 ∙자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탐색하고 수용함.
살펴보기

∙자신이 선택한 소재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소재에 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감정의 교류를 
느끼며 자연을 학습함.선택하기 ∙개인별로 학습하고 싶은 소재를 선택함.

공통소재
선정하기

∙학급의 친구들, 교사와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통소재를 선정
함. 도약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의문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법
을 찾음.

체험하기
∙선정된 공통소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공통소재와 친

감을 높임. 표현하기
∙자신이 관계 맺은 개별소재를 보고서 작성하기, 시나 이야기 
짓기, 그림그리기, 몸짓으로 표현하기 등 예술적, 과학적인 방법
으로 표현함.

관계맺기
∙공통소재에 포함되는 하위소재 중 자신이 개별적으로 공부하
고 싶은 소재를 찾아 개별 관계를 맺음. 공유하기 ∙각자의 표현 결과를 발표, 전시를 통해 공유하고 피드백함.

같이 수용-교감-선택-도약-탐구-표현의 6단계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먼저 자연을 수용하고 감성적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한 뒤, 스스로 

자신이 학습할 소재를 정해 탐구한다. 이후 서로의 의문점을 공유하고 

해결한 뒤, 자신이 탐구한 결과를 과학적,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1차 개발된 NABI 프로그램은 전문가 워크숍에서 ‘Nature- 

Study의 기본 철학을 성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Nature-Study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가? 오늘날 과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 

단계 구성이 논리적인가?’의 관점에 근거하여 평가받았다. 1차 NABI 
프로그램은 제시된 평가 근거에 따라 ‘단계의 이름이 Nature-Study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표현’ 단계 이후 발표와 정리의 

기회가 부족하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고 수정되었다. 2차 개발된 

NABI 프로그램은 수용하기-선택하기-공통소재 선정하기-체험하기-
관계맺기-살펴보기-도약하기-표현하기-공유하기의 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Figure 2). 각 단계별 활동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NABI 프로그램의 적용 및 결과 논의

가. NABI 프로그램의 단계별 적용

2차 개발된 9단계의 NABI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되

었으며 이를 통해 평가되고 수정․보완되었다. 먼저 ‘수용하기’ 단계는 

Bailey(1903)가 언급한 ‘사실의 방법’과 ‘상상의 방법’으로 자연을 살

펴보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과학에서는 자연을 객관

화된 탐구 상으로 여겨왔으며 이로부터 관찰자의 감정을 담아 주관

적으로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관찰이라고 가르쳤다

(Bailey, 1903; Park & Park, 2015). 그에 따라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자연의 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이 옳은 관찰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에 관찰 상과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Bailey(1903)는 학생들이 Nature-Study를 통해 ‘사실의 방법’ 뿐 아니

라 자연 상과 교감하면서 예술적 감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상

의 방법’으로 자연을 해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용하기’ 단계는 학생들이 자연과의 신체적, 심리적 거리를 줄여 자

연을 최 한 받아들이고 학생 자신도 자연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NABI 프로그램은 ‘수용하기’ 단계에서부터 야외활

동을 위주로 실시하게 된다.
‘수용하기’ 단계가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었다면 ‘선택하기’ 단계

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학습하고자 하는 자연의 소재를 선택했다. 선택

할 수 있는 상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다음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공통소재’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는 ‘공유하기’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

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함

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정한 소재를 함께 발표하고 의견을 

모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여러 가지 꽃 살펴보기’를 선정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NABI 프로그램에서 ‘체험하기’ 

단계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앞 단계에서 정한 공통소재에 따라 미리 

활동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꽃 살펴보기’에서는 ‘우리 

학교 꽃 찾기’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학습지에 제시된 꽃 사진을 

보고 학교 안에서 실제 꽃을 찾아 사진 찍고 그 위치를 기록하는 활동

이었다(Figure 3).
‘관계맺기’ 단계는 학생들 각자 ‘여러 가지 꽃’ 중에서 자신의 친구

를 정하는 단계로 자연의 상과 학생 개인 간에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도하였다. 실제적 경험을 강조하는 Nature-Study 사상에 

기반한 NABI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야외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꽃’이 아니라 사물로서의 실제적인 ‘꽃’
이다. 학생들은 실제 꽃과의 정신적, 신체적 접촉을 통해 ‘사실의 방법’
과 ‘상상의 방법’으로 꽃을 이해하게 된다(Bailey, 1903). ‘사실의 방법’
은 꽃에 한 과학적 이해를 돕고 ‘상상의 방법’은 꽃과의 교감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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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orksheet for ‘Experiencing’ step

한다.
‘살펴보기’는 자신의 친구가 된 자연의 상을 자세히 관찰하는 단

계이다. ‘살펴보기’ 단계에서는 관찰을 통한 기초 탐구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가 된 자연의 상과 정서적 교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도약하기’는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상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품

게 된 질문을 서로 공유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가 

답을 제시해 주는 방식은 Nature-Study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교사는 동료 연구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

는 것이 옳다(Comstock, 1911). ‘여러 가지 꽃 살펴보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꽃이 왜 필까요?’였다. 이에 교사는 답을 직접 알려

주는 신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직접적인 제시 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암술과 수술을 찾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였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살펴본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

현했다. 학생들은 이야기, 음악, 율동, 사진, 시, 그림, 퀴즈 등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Nature-Study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발견했느냐는 것이므로 학생 스스로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 자신이 본 것을 표현해야만 한다(Jackman, 1891).
마지막 ‘공유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표현 결과를 모든 학생들 앞

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서, 이야기, 시 등 다양한 학습결과

물을 준비한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과 이를 공유하며 설명했고 다른 

학생들은 발표 후 다양한 질문으로 학습결과에 피드백 했다.

나. NABI 프로그램 적용 결과

오늘날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에

서 활동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자연에 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다(Louv, 2008).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는 자

연을 인식하는 것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는 사람이 부분 ‘선택

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을 하기 때문인데 ‘선택적 지각’이란 외

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인식이나 경험에 가깝거

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Lee, 
2011). 학생들에게 자연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음 연구자의 교실 상황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침 독서 시간, 창 밖에서는 새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었다.)

교  사: 여러분 지금부터 1분 동안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시작!

(1분 경과 후)

교  사: 자, 눈을 떠 봅시다.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아이들: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교  사: 또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이○○: 밖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략)

한○○: 계란 파는 아저씨 소리가 들렸어요.

교  사: 여러분들은 새소리가 안 들렸나요? 선생님은 들었는데…….

아이들: 그래요? 다시 들어봐요. (참여관찰일지 중)

이와 같이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자연의 상을 감지하는 것이다. 위의 참여관찰일지

에서 보듯이 처음에 학생들은 주변 자연을 쉽게 감지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NABI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자연에 노출시

키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목: 자연학습소재 정하기

오늘은 자연학습을 할 소재를 정했다. (중략) 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주위를 걸어 다녀 보았다. 주위에 

있는 자연들을 보면 소재가 생각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중략) 나는 결국 

‘나뭇잎, 목련, 나무’ 이 세 가지 밖에 적지 못했다. 그래도 오늘은 내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준 좋은 자연학습인 것 같다. 

(김○○ 학생의 일기 중)

위의 일기를 보면 김○○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이 살펴보고 싶은 

자연의 소재를 찾는 데도 고민하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교사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노는 시간으로 비

춰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겠다. 
본인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 시간

을 충분히 갖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면 다음의 일기에서 보듯이 

자신이 원하는 상을 친구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제목: 귀욤이 파랭이

오늘 자연시간은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한 가지 꽃과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난 새끼손가락보다 작고 1cm도 안 되는 아주 작고 파란 꽃을 보았다. 난 

그 꽃의 이름을 귀욤이 파랭이로 불렀다. 작고 파랗기 때문이다. 

(송○○ 학생의 일기 중)

제목: 꽃과 친구 맺기

학교 뒤뜰에 나가 꽃 친구를 찾았다. 빨간 색에 장미꽃 같이 생겼는데 역시나 

이름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꽃이라고 부르며 편지를 썼다. “꽃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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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poem written by students

Figure 5. A student's report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라고 썼다. 더 쓰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되어 

교실로 출동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 

(홍○○ 학생의 일기 중)

위의 두 일기에서 보듯이 송○○와 홍○○ 학생은 ‘여러 가지 꽃’ 
가운데 각자 친구를 찾았다. 이와 같이 ‘관계맺기’를 하는 모습은 지금

까지 과학교육에서 강조하던 객관적인 관찰과는 다르다. 이름을 외우

는 신 친구가 되었고 이러한 관계맺음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의 

상에 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따라서 자신이 학습할 자연의 

상과 친구가 되고 교감한다고 해서 제 로 관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효율성만을 내세운 학습에서는 앞선 활동들이 불필

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더 깊이 있는 관찰과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Figure 
4와 같이 스스로 관찰한 ‘괭이밥’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표현했다.

Figure 4의 동시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괭이밥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유○○, 김△△, 송○○ 학생은 ‘관계

맺기’ 단계에서 괭이밥을 친구로 삼았다. 이 학생들의 친구는 많은 

괭이밥 중에서도 학교 운동장 입구 수돗가에 있는 괭이밥이었다. 학생

들은 시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수돗가 차양막에 가려 ‘햇빛과 비를 

못 맞는’ 상태로 돌 틈에서 피어난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이다. 특히 

이 학생들이 괭이밥을 ‘불쌍한 꽃’이라고 표현한 것도 자신들의 관찰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제목: 표현하기

나와 ○○이는 꽃 친구에게로 갔다. 그런데 꽃이 움츠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줄 알았다. 우리는 괭이밥이 많은 곳으로 갔다. 거기 괭이밥도 

움츠리고 있었다. 그래서 좀 이상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움츠리고 있었던 거였다. 우리는 괜히 다른 친구 찾으려고 

한 게 후회됐다. 

(유○○ 학생의 일기 중)

위에서 보듯이 Figure 4의 ‘괭이밥’이라는 시를 쓴 유○○ 학생은 

괭이밥이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차양막 때문에 ‘햇빛과 비를 못 

맞는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동시에서 ‘불쌍한 꽃’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사실 이는 오전 일찍 관찰한 결과로 괭이밥의 ‘수면 운동

(nyctinasty)’을 확인한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일주적으로 변하는 

괭이밥의 일상적인 운동이다(Kang, 2008). 교사가 이와 같은 과학적 

개념에 해 따로 학생들에게 지도하지 않았지만 이 괭이밥을 친구로 

맺은 학생들은 앞으로 다른 식물과의 비교․ 조를 통해 ‘수면 운동’이
라는 과학적 개념을 알아나갈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괭이밥의 수면 운동을 관찰한 것은 교사의 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관계맺기’를 통해 하나의 괭이밥과 친구가 되어 

그 상에 호기심을 갖고 자세히 관찰한 결과이다. 유○○ 학생 뿐 

아니라 아래의 김○○ 학생 또한 자신이 관찰하는 꽃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꽃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왜 노란색이고 꽃에서 진액이 나오지? 

진액? 아! 그리고 이 꽃은 왜 벌이 잘 오지 않는 걸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의문이 생각났다. (중략) 그래서 그것도 모조리 꾹꾹 공책에 눌러 썼다. 나는 

이제 친구 꽃의 비밀을 밝힌 것도 있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도 

많이 있었다. 다음엔 더 호기심을 갖고 내 친구 꽃을 살펴봐야겠다. 

(김○○ 학생의 일기 중)

김○○ 학생의 일기에서 보듯이 호기심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 생겨

나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 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과학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상에 한 자연스러운 관찰을 통한 호기심 발현과 

그 속에서의 교감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과학교육이 실행되는 것이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실천되는 것이다. 김○○ 학생은 자신이 친구를 

맺은 꽃에 한 관찰을 바탕으로 Figure 5와 같은 학습결과물을 생성

해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호기심과 관심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Figure 4에서 ‘괭이밥’을 친구로 삼은 학생들이 

동시로 표현한 점이나 Figure 5의 보고서에 자신이 관계 맺은 꽃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문학적, 예술

적인 방법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Nature-Study의 교과 통합적

인 성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ailey(1903)가 강조한 바와 같이 

상과의 교감을 통해 ‘사실의 방법’과 ‘상상의 방법’으로 관찰하였기

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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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e survey of students about the NABI program(multiple-choice)                               

선택형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M

NABI 프로그램에 한 
흥미도

1. NABI 프로그램이 과학 수업보다 재미있
습니까?

15
(62.50)

7
(29.17)

2
(8.33)

0
(0.00)

0
(0.00)

24
(100) 4.54

4.35
2. 하루 중 NABI 프로그램 시간이 기다려집

니까?
11

(45.83)
8

(33.34)
3

(12.50)
2

(8.33)
0

(0.00)
24

(100) 4.16

NABI 프로그램에 한 
지속적 참여 의지

3. 앞으로 학년이 바뀌어도 계속 NABI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15
(62.50)

6
(25.00)

2
(8.33)

1
(4.17)

0
(0.00)

24
(100) 4.45

NABI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에 한 믿음

4. NABI 프로그램이 학교의 다른 수업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1
(45.83)

7
(29.17)

5
(20.83)

1
(4.17)

0
(0.00)

24
(100) 4.16

NABI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한 인식

5. NABI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학교 수업과 다릅니까?

7
(29.17)

6
(25.00)

5
(20.83)

5
(20.83)

1
(4.17)

24
(100) 3.54

Table 4. Results of the survey of students about the NABI program(descriptive type)
서술형 문항 서술형 답변 응답         빈도(회)

5-1. 어떤 점이 지금까지 수업과 다르다
고 생각합니까?
(응답:10명/중복 응답)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 6
14관찰을 주로 한다. 5

자연을 배운다. 3

6-1. 프로그램에서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응답:4명)

주제를 정할 때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4
주제를 선생님이 결정해주면 좋겠다. 1
남자 아이들이 위험한 주제를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1
관찰할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1

NABI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자연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던 학

생들이 자연의 상에 관심을 갖고 친구가 되어 서로 교감하고 관찰하

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에 해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Nature- 
Study의 사상이고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인 것

이다.

3. NABI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

NABI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한 설문에서 NABI 
프로그램이 과학 수업보다 더 재미있다고 답한 평균은 4.54였고 하

루 중 NABI 프로그램이 기다려진다는 답은 평균 4.16이었다(Table 
3). 즉, NABI 프로그램은 기존 과학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NABI 프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지속적 참여 의지도 높고

(M=4.45), NABI 프로그램이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 효과에 

한 기 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M=4.16). 이에 NABI 프로그램

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 것으로 판단된다.
NABI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NABI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M=3.54). 이는 학생

들은 NABI 프로그램을 기존의 교육방법과 큰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흥미와 호기심, 
참여의지가 높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지 않은 선택형 6번 ‘NABI 프로그램에서 고

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에 해서는 6명의 학생이 ‘고칠 점이 

있다.’ 18명의 학생이 ‘고칠 점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부분의 학생

이 NABI 프로그램의 현재 구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5번의 보충 문항인 서술형 5-1번을 보면 학생들은 NABI 

프로그램에 나타난 ‘자연에 한 학습,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Nature-Study의 교육관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

자 중심의 학습’과 관련된 답변은 없다(Table 4). 이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

사가 학습의 조력자로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NABI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공통소재 선정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므로(서술

형 6-1번, Table 4),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소재 

선정하기’에서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장 교사의 설문을 통해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는 Table 5, 6과 같다. ‘Nature-Study 교육관점 측면에서 NABI 프로그

램의 적합성’에 한 설문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Nature-Study 
교육관점 ‘자연에 한 학습’ 측면에서는 4.45, ‘직접 경험을 통한 학

습’ 측면에서는 4.44, ‘학습자 중심의 학습’ 측면에서는 4.53의 평균값

을 보여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5).
그러나 ‘현장 적용 측면에서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묻는 문항

에서는 NABI 프로그램이 현재 과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96,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 NABI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응답은 3.91, NABI 프로그램을 교사 자신의 학급에 적용

해보고 싶다는 응답은 3.72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Nature-Study 교
육관점에 한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비해 평균이 낮은 편이다

(Table 5).
Table 5에서 현장 적용 측면에서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균이 

3.86으로 다른 부분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택형 5번 

문항의 응답 빈도를 보면 79명 중 58명(73.42%)의 교사들이 NABI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적용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Table 6의 서술형 5-1번의 응답자수가 8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사들이 NABI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이 어렵다고 답한 이유를 분석



Park & Park

968

Table 5. Results of the survey of teachers about the NABI program(multiple-choice)                               

선택형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M

Nature-Study 
교육관점 
측면에서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

1. NABI 프로그램은 Nature-Study의 교육관점 ① 
‘자연에 한 학습’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43
(54.43)

29
(36.71)

7
(8.86)

0
(0.00)

0
(0.00)

79
(100) 4.45

4.47
2. NABI 프로그램은 Nature-Study의 교육관점 ②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
(53.16)

30
(37.98)

7
(8.86)

0
(0.00)

0
(0.00)

79
(100) 4.44

3. NABI 프로그램은 Nature-Study의 교육관점 ③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49
(62.03)

23
(29.11)

7
(8.86)

0
(0.00)

0
(0.00)

79
(100) 4.53

현장 적용 
측면에서 
NABI 프로그램의 
적합성

4. NABI 프로그램이 현재 과학교육의 문제점 개선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5
(31.64)

29
(36.71)

23
(29.11)

1
(1.27)

1
(1.27)

79
(100) 3.96

3.865. NABI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
(26.58)

37
(46.84)

14
(17.72)

7
(8.86)

0
(0.00)

79
(100) 3.91

6. NABI 프로그램을 선생님의 학급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까?

17
(21.52)

29
(36.71)

28
(35.44)

4
(5.06)

1
(1.27)

79
(100) 3.72

Table 6. Results of the survey of teachers about the NABI program(descriptive type)
서술형 문항 서술형 답변    응답    빈도(회)

5-1. NABI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N=8/중복 응답)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어렵다. 4

12

지역마다 자연이 제한적이다. 3
현재 교과서 위주의 학습과 평가 방법의 개선 없이는 적용하기 어렵다. 2
자연에 친근해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부족하다. 1
학급당 인원이 많다. 1
반복,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학적 지식 습득이 어렵다. 1

6-1. NABI 프로그램을 선생님의 학
급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N=41/중복 응답)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11

56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게 참여할 것으로 기 하기 때문에 8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기 하기 때문에 8
학생들 간에 토론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7
학생들의 기초 탐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하기 때문에 4
다양한 체험 및 표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3
인성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3
학생들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2
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2
자연에 한 직접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2
창의성 계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2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2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는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
생명에 한 긍정적인 자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1

해보면 ‘현재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4
회), 현재 교과서 위주의 학습과 평가 방법을 지적한 응답과 서로 관련

성이 깊다고 하겠다. 이는 현재 교과서의 내용을 그 로 따르는 학습방

법과 평가로는 NABI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ature-Study의 융합적 성격을 반영하

여 국어, 음악, 미술 등의 관련 교과와 과학의 융합에 한 논의 및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

과정 개정 과정에서 Nature-Study 사상을 반영한다면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융합 교육이 NABI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형 6번에서 NABI 프로그램의 학급 적용에 긍정적으로 답한 

교사 46명(58.23%) 중 NABI 프로그램을 학급에 적용해 보고 싶은 

이유를 묻는 서술형 6-1번 문항에는 41명이 응답하였다(Table 6). 서술

형 문항의 답변을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11명),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게 참여할 것으로 기

하기 때문에(8명),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기 하기 때문에(8명)’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와 NABI 프로그램이 

Nature-Study의 교육관점 ③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M=4.53)는 선택형 설문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호

작용, 관찰 등의 탐구 능력의 향상이나 최근 과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성, 창의성 함양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과 교사들의 설문 결과, 학생들은 NABI 프로

그램을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흥미와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고 NABI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NABI 프로그램이 

Nature-Study의 교육관점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어느 정도 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학생과 교사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Nature- 
Study를 기반으로 한 NABI 프로그램의 본질은 살리되, 학교 현장에서

의 적용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방법의 

개선 방안 연구가 차후 더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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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eps of the NABI program (Final model)

4. 완성된 NABI 프로그램

NABI 프로그램은 수업에서의 적용, 학생과 교사들을 상으로 한 

설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2차로 개발된 NABI 프로그

램의 전체적인 체계를 그 로 유지하되 학생이나 교사들이 단계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소재 선정하기’는 ‘공통주제 선정하

기’로, ‘체험하기’를 ‘친숙해지기’로 변경하였다(Figure 6). ‘공통주제 

선정하기’로 단계명을 바꾼 이유는 수업 적용을 통해 실제 NABI 프로

그램을 실행해보니 ‘여러 가지 꽃 살펴보기’라는 주제의 형태로 의견

이 모아졌기 때문에 단계명에 ‘소재’라는 용어 보다 ‘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체험하기’는 단계명에서 

앞으로의 활동에 기반이 된다는 느낌보다 주제에 관한 활동을 맛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친숙해지기’ 라는 단계명

을 사용했다. 또한 순환적이고 환류적인 NABI 프로그램의 특징을 시

각화하기 위하여 원형으로 단계를 제시하였다.
NABI 프로그램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의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ure 6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순환적이고 환류적인 NABI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NABI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각 단계를 이행하거나 하나의 공통 주제에 한 

학습을 끝내는 데에 시간 제약은 없다.
둘째, 프로그램의 일부 단계는 주제와 학생의 관심, 학습 상황에 

따라 생략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각 단계는 연계성을 띄며 학생 개인별로 하나의 

단계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순서는 일부 다를 수 있다.
NABI 프로그램은 한 차시에 끝나는 수업 모형이 아니다. 따라서 

NABI 프로그램의 각 단계는 한 차시 이상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또한 학생에 따라서는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이루

어진 학습의 결과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NABI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는 교사들이 수업에 한 획일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학생에 따라 

개별화된 NABI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려 운영해야한다. 따라서 NABI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와 학습 수준, 공통 주제에 따라 시간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여 Nature-Study 사상과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의 본질이 

잘 구현되도록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오늘날 과학교육에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Nature-Study를 새롭게 구현한 NABI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NABI 프로그램은 Park & Park(2015)이 제시한 ‘자연을 통한 과학

학습’의 기본 지침을 기반으로 1차 개발되었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2차 개발되었다. 2차 개발된 NABI 프로그램은 학생 

적용 및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평가되어 최종 완성되

었다.
1차 개발된 NABI 프로그램은 수용-교감-선택-도약-탐구-표현의 6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수용하기-선택하기-
공통소재 선정하기-체험하기-관계맺기-살펴보기-도약하기-표현하기-
공유하기의 9단계로 이루어진 2차 NABI 프로그램으로 수정․보완되었

다. 2차 NABI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24명을 상으로 적용되었

다. NABI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해 본 결과, 학생들은 NABI 프로그램

을 통해 자연 상에 호기심을 갖고 교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실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문학, 예술 등과 자연스러운 교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었다.
NABI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현재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지

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상으로 한 설문 평가에서는 학생들은 

NABI 프로그램을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흥미와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고 NABI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한 긍정적

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NABI 프로그

램이 Nature-Study의 교육관점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어느 정도 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NABI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적용, 학생 설문, 교사 설

문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므로 최종 개발된 NABI 
프로그램은 2차 NABI 프로그램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통소재 선정하기’는 ‘공통주제 선정하기’로, ‘체험하기’를 ‘친숙해

지기’로 단계명만 변경하였다. 최종적으로 NABI 프로그램은 ‘수용하

기-선택하기-공통주제 선정하기-친숙해지기-관계맺기-살펴보기-도약

하기-표현하기-공유하기’의 9단계로 완성되었다.
결론적으로 Nature-Study를 오늘날 과학교육을 위해 새롭게 구현한 

NABI 프로그램은 현재 과학교육이 추구하지 못하는 과학교육의 본질

인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과학교육의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 NABI 프로그램에 한 연구는 학생과 

교사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Nature-Study를 기반으로 한 NABI 
프로그램의 본질은 살리되,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방법의 개선 방안 연구가 차후 더 수행

되어야 하겠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Nature-Study를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NABI(NAture-study Based Ideas)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과학

교육에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ABI 프로그램은 Nature-Study의 교육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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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을 골격으로 설정한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의 기본 지침을 

기반으로 1차 개발되었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2차 

개발되었다. 2차 개발된 NABI 프로그램은 24명의 D광역시 3학년 학

생들에게 적용되었고 연구자는 참여관찰자료, 학습결과물, 일기의 질

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NABI 프로그램은 이를 적용한 학생 

24명과 현직 교사 79명을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평가되었으며 

NABI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되었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NABI 프로그램 적용 결과, 학생들은 

NABI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상에 호기심을 갖고 교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실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

법의 측면에서 문학, 예술 등과 자연스러운 융합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 상의 설문 결과, 학생들은 NABI 프로그램을 이질적으

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흥미와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고 

NABI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NABI 프로그램이 Nature-Study의 교육

관점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

이지만 어느 정도 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NABI 프로그램은 ‘수용하기-선택하기-공통주제 선정하기-친숙해지

기-관계맺기-살펴보기-도약하기-표현하기-공유하기’의 9단계로 완성

되었다. Nature-Study를 오늘날 과학교육을 위해 새롭게 구현한 NABI 
프로그램은 현재 과학교육이 추구하지 못하는 과학교육의 본질인 ‘자
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과학교육의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

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 Nature-Study, NABI 프로그램,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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