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Park, Mi Jeong,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82-43-231-4087, E-mail: homeedu@naver.com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ISSN 2713-7147  pISSN 1225-1488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https://doi.org/10.19031/jkheea.2021.9.33.3.65

2021. Vol. 33, No. 3, pp.65-84

디자인씽킹에 기반한 가정교과 ‘건강한 가족 관계’ 수업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1)강보람*⋅박미정**†

*장성여자중학교 교사⋅**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The Effects of ‘Healthy Family Relationship’ Class of 

Home Economics Based on Design Thinking on the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Kang, Bo Ram*⋅Park, Mi Jeong**†

*Teacher, Jangseong Girl's Middle School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In this study, a program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Healthy Family Relations’ of 

the home economics based on design thinking process. The purpose was to investigate whether a significant difference is displayed

in terms of empathy ability improve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Wise ‘stay-at-home’ life” program

comprised of five class sessions was developed based on design thinking process.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o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and students' empathy ability was examined by a pre- and post-test comparison.

As a result, the developed program was found to have generat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gnitive empath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addition,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class was generally positive. In particular, many students mentioned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activities such as ‘empathizing through Instagram’ and ‘creating a sub-character’. However, there 

also was an opinion that the lesson activities were difficult to complete due to the lack of time and restrictions on cooperative

activities due to COVID-19.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a program that can be used in both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situations in order to flexibly deal with situations where the learning environment changes due to COVID-19. And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particularly in that it confirmed that home economic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improving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ability, particularly the cognitive factor of empathy.

Key words: 가정교과(home economics), 건강한 가족관계(healthy family relationship), 공감능력(empathy ability),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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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홀로 존재하여 살아갈 수 없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개인의 생애주기 동안 가족 및 친구, 이웃 등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질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대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은 개인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요소로써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공감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그 중요성

이 매우 크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14)의 학생역량지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

의 인지적 역량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미래 역량으로 

손꼽히는 사회적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역량 중 특히 공감능력은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하여 중학교 

1학년이 더 높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감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학생 시기에 공감능력을 발달시켜준다면 초등학교부터 고

등학교까지 사회적 역량의 지속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Cho, 2016). 

사회적인 흐름 또한 공감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Schwab(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

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상황 맥락 지능, 정서 지능, 영감 

능력, 신체 지능이 그것이다. 그는 이 네 가지 중 정서 지능을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였는데 이는 공감능력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사회에서 요구

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문제해결력, 융합사고능력, 유연

한 사고능력이 개발되더라도 정서 지능이 부족하다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정서 지능의 공감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Lee, 2016; Yang, 2017).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에서도 공감능력의 중

요성을 읽을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여섯 가지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심미적 감성 역량을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면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5a). 여기에 가정교과는 교과의 성격에

서 나와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자원과 환경까지 건강한 관계

를 맺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세 가

지 교과 역량 중 ‘관계형성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

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

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

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으로

써 공감능력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임을 명시하고 있다

(MOE, 2015b). 하지만 가정교과가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적합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를 배움으로써 공

감능력이 향상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선행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혁신적인 문제해결방법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디

자인씽킹은 문제에 대한 공감과 생각의 시각화를 강조하는 

창의적인 발상 모델로써,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관적⋅감성적 사고와 분

석적⋅이성적 사고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므로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기에 적합하다(Kim, 2015). 특히, 디자인씽킹의 

인간중심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디자인씽킹의 방법론이 교육을 통해 

확산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디자인씽킹의 인간중심적이며 

공감을 지향하는 특성은 교육적 효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 타당할 것이다(Yang, Kim, & Kang, 2020). 

현재 COVID-19로 가족이 집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가

족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재택근무 등으로 부부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 관계에 갈등이 

증가하고,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져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온라인 개학,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 

및 잔소리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부모-자녀 관계에도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족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다면, 가족 해체, 가정 폭력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고 배려하

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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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감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정교과의 많은 

영역이 존재하지만 그 중,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은 핵심개념 중 하나로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관계를 잘 맺기 위해 필수적인 공감능력을 길러주기에 

적합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핵심개념 ‘관계’는 ‘변화하

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의 세 가지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COVID-19에 따

른 가족생활 변화와 연결하여 이에 따른 가족 간 갈등 및 이러

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을 통해 가족이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개념 ‘관계’

의 세 가지 내용 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주제로 디자인씽킹에 기반한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

으로 개발하여 실행하고, 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감 교육

가. 공감의 정의 및 구성요소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19세기 Robert Vischer가 미학

에서 사용했던 독일어 ‘Einfühlung(감정이입)’에서 유래하였다

(Wind, 1985). 이는 관찰자가 관조하는 물체에 자신의 감성을 

투사하는 방법을 이르는 것으로, 실제로는 예술 작품을 즐기고 감

상하는 원리를 밝히고자 만들어졌다(Cheon, 2017; Howe, 2013).

이후 공감은 철학, 심리치료,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

한 개념으로 연구되었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Yoo, 2015). 공감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학자들마다 상당한 견

해차를 보이는 이유는 공감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정의적, 의

사소통적으로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공감적 정서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고

의 작용으로, 우리가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기능이 수반되어야 한다(Lim, 2017; 

Park, 2004).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즉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을 의미한다(Kim, 2009). 공감의 의

사소통적 요소는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타자

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한 바를 정확

하고 민감하게 전달할 때 완성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Park, 

2009). 이러한 개념은 공감을 이해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관계 양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Park, 2004). 

공감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정의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구분

하는 것은 학자들의 이론상 구분이며 공감의 의미와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자들은 

공감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통해 공감이 복합적인 차원의 개

념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Shin, 2019). 

나. 공감교육 관련 가정교과 선행연구 고찰

가정교과에서는 공감을 다루는 연구는 Kim(2013), Wang 

(2016), Yang, Shin과 Lee(2017), Park(2018)의 연구가 있다. Kim 

(2013)은 가정과 교육의 ｢가족의 이해｣ 단원의 수업이 학생들

에게 타인의 감정 및 느낌을 파악하는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가정

과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Wang(2016)은 공감능

력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 간 갈등 해결 전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으로 가정과 수업을 통한 공감능력의 함양은 청소년

의 행복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을 밝히고 있다. Yang, Shin과 Lee(2017)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Park(2018)의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기의 가정교과 ‘나와 

가족’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나타난 효과로써 참여 

학생들에게서 타인의 생각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가 학습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감능력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가정 교과 관련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가정 교과 수

업이 공감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Kim(201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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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부족하다. Kim(2013)의 연구도 2007 개정 교육과정

에 기반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

에 따른 효과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COVID-19로 인해 변화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

여 중학교 가정 교과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가. 디자인씽킹의 정의 및 특성

디자인씽킹은 사용자 중심적 접근, 다양한 구성원과의 공감

과 협업 그리고 시각적 의사소통을 통해 영감을 얻고, 창의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시스템이다(Kim, 

2019; Martin, 2010). 

디자인씽킹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자인씽킹이 갖는 두 가지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씽킹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점이다. 디자인씽킹에서 디자인 씽커는 사람을 중심으

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공감함으로써 사용자의 

숨겨진 욕망을 인지하는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들은 혁신

을 도모하며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한다. 둘째, 주로 디자인씽킹의 활동은 팀 활동

으로 이루어지므로 협업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자신의 감성을 조절하여 상대와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Ryu, 

2018). 디자인씽킹의 이러한 특성은 양질의 아이디어를 확보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Lee, 2015).

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유형

디자인씽킹 프로세스(design thinking process)는 디자인씽킹

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상황에 따른 적합한 과정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선행 

프로세스가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

자인씽킹 프로세스 모델로는 이해(understand)-관찰(observe)- 

관점(point of view)-아이디어 내기(ideate)-프로토타입(prototype)- 

시험 및 평가(test)의 6단계로 구성된 Hasso-Plattner Institute 

모델, 공감(empathize)-정의(define)-아이디어내기(ideate)-프로

토타입(prototype)-시험 및 평가(test)의 5단계로 구성된 Stanford 

d.school 모델, 영감(inspiration)-발상(ideation)-실행(implementation)

의 3단계로 이루어진 IDEO의 3I 모델, 관련지식 이해(understanding)- 

공감(empathy)-관점의 공유(sharing perspective)-아이디어 생성

(ideation)-프로토타입(prototype)의 5단계로 구성된 이도현, 윤

지현, 강성주의 모델 등이 있다(Hasso-Plattner Institute[HPI], 2007; 

IDEO, 2012; Lee, Yoon, & Kang, 2015; Stanford d.school, 2010).

이 중에서도 Stanford d.school(2010) 모델은 디자인씽킹 프

로세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첫 단계를 공감으로 설정하여 수업

의 첫 시작부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최종 단계인 평가 단계에서 공감을 

통해 시각화된 작품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업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개발한 수업의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

의 의도에 부합하는 Stanford d.school(2010)의 디자인씽킹 5단

계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 디자인씽킹 관련 가정교과 선행연구 고찰

가정 교과에서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연구는 Yoo(2019), 

Yuk(2020)의 연구가 있다. Yoo(2019)는 중학교 1학년 의생활 

부분 중 ‘의복관리와 재활용’ 단원을 주제로 디자인씽킹 기법

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는 가정교과 의류 

‘업사이클링’ 소품 제작 수업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척도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Yuk(2020)은 디자인씽

킹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단원으로 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수업성찰일지 내용과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 교과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디자인씽킹 연구들은 수

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 면담 및 인터뷰, 수업 성찰 

일지 분석 등의 질적 평가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에 기반하여 가정과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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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척도를 활용하

여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에 기반한 중학교 가정교과 인간발달

과 가족 영역의 ‘건강한 가족 관계’ 단원의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한 

후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ADDIE 모형에 따라 분석

(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의 5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공감능력과 디자인씽킹에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건강한 가족 관계’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씽킹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 관

계’ 수업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연구의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족 관

계’에서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의 수업목표 및 세부

적으로 설정한 차시별 학습주제와 학습목표를 선정하였다. 그 

후 차시별 학습주제에 따른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시간 배당을 계획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감능력 척도를 선정하고, 선정한 척도의 문항이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

고, 측정 대상과 방법, 시기에 대해 결정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주제와 내용 

요소에 따라 수업 활동을 설정하고 총 5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경남 소재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

상으로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감능력 척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발한 �슬기로운 ‘집콕’생활�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주에 

1시간씩 5주에 걸쳐 총 5차시로 실행하였다. 그 후 2020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감능력 척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에 기반하여 수

업 전후에 학생들의 공감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평가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와 타

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과 설계

이 연구는 경남 창원시 소재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 109명의 

검사 결과 및 그들의 수업 평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

램의 효과성을 판단하였다. G중학교는 남녀공학이지만 남녀 

분반으로, 2학년은 남학생 3개 학급, 여학생 2개 학급으로 총 

5개 학급이다(Table 1 참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은 전

반적으로 가정교과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으로, 이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설문 내용을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로 

설계하였다.

3.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능력 척도는 Kim과 Kim(2017)의 

공감 척도를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에 사용하였다. 공감

능력 척도는 <Table 2>와 같이 총 32문항으로 인지적, 정서적, 

학년 성별 학급 수 전체 학생 수( % )
연구 참여 동의 

학생 수( % )

2
남 3  84 ( 62.22)  61 ( 56.00)

여 2  51 ( 37.78)  48 ( 44.00)

전체 5 135 (100.00) 109 (100.00)

Table 1.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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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적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반응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

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32문항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96이고, 하위 

요소별로도 모두 .80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분석 방법

공감능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양적 평가 

자료는 KSDC 및 SPSS Ver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기술 통계,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test

를 실시한 후, 유의수준은 p<.05, p<.01, p<.001에서 검증하였

다. 또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수업 평가에 대한 개방형 설문

을 실시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능력의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감능력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학습자의 수업 평가를 

질적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COVID-19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행복한 가족생활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Figure 1>과 같이 학습주제는 공감 경험하기, 마음열고 

공감하기, 공감 디자인하기, 공감 실천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학습목표를 구성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을 실행할 5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

발하였다. 수업 과정은 모둠 활동을 중심으로 모둠원 간에 협

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이를 직접 실천해보며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공감능

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매 차시

마다 공감과 관련된 학습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공감

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

램을 실행함에 있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별, 시기별 

학습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면 수업과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2가

지 형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

과 활동지 및 활동 방법 안내는 차시별 실행 내용에 제시하였다.

요인 하위요소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지

역할

수용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1-5 5 .90

감정

파악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 6-10 5 .91

정서

감정

공명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 11-14 4 .85

대리

감정

상대방의 처지를 인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에 부합

한 감정을 느끼는 것
15-20 6 .94

태도

진정성 상대방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21-26 6 .89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
27-32 6 .90

전체 1-32 32 .96

Table 2. Empathy scale composition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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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 실행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은 경남 소재 G 중학교 2학

년 5개 학급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직 

경력 5년차 교사가 실행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자와 실행 교사

가 다르므로 원만한 수업 실행을 위해 수업 실행 전 프로그램

을 개발한 이유와 목적 및 기대하는 효과,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각 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활동 자료와 PPT로 강의 영상을 제작

하여 제공하였다. 주 1회 정기적으로, 모든 반의 수업이 끝나는 

월요일에 실행 교사로부터 해당 차시의 학교 상황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의 활동 

모습 및 활동지를 담은 사진 자료를 건네받았다. 또한 정기적

인 피드백 외에 의문 사항 발생 시 전화, 문자, 메일 등의 수단

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협의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기간

인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행 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이 결

정되어 총 5차시의 프로그램은 모두 교실 수업으로 진행하였

다. 다만, 2차시 실행을 앞두고 다시 COVID-19가 재확산됨에 

따라 45분 수업을 35분으로 단축하여 진행하였다. 교실 수업은 

상호 간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활한 모둠활동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디자인씽킹의 소통, 공유, 협

력의 가치를 살리고자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모둠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수업 현장에

서 교사의 언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시별로 진행되는 활동내

용과 방법, 수업자료를 담은 PPT 강의 영상을 사전에 제작하여 

수업 시작 시 보여주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 또한 말을 

통해 활동을 공유하기보다는 글을 적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을 공유하였다.

가. 1차시 ‘공감 경험하기’ 실행

1차시 ‘공감 경험하기’ 교수⋅학습 과정안은 <Table 3>과 

같고, 학습 활동지 및 활동 방법은 <Table 4>와 같다. 학습 활동

슬기로운 ‘집콕’생활

수업 주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수업 목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가족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1
공감

경험하기

• 디자인씽킹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공감을 받아 본 경험을 통해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2
마음열고

공감하기
•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

3-4
공감

디자인하기

•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 실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5
공감

실천하기

• 슬기로운 ‘집콕’ 생활 활동을 직접 실천해 본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수업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Figure 1. Organizing the ‘wise stay-at-home lif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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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실제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였다.

학습주제 공감 경험하기 차시 1

학습목표
1. 디자인씽킹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공감을 받아 본 경험을 통해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시각화 적용 및 평가

✔

수업준비 및 유의점
교실 접촉 최소화, 주로 말보다 글로 활동 후 공유

원격 모둠별, 학급별 잼보드 링크 제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실 

(Off-Line)

원격 

(On-Line)

도입 ▣ 학습목표 제시
☑PPT 강의 

 제작 영상 

☑줌 활용

PPT 공유

전개

▣ 디자인씽킹 안내

【동영상 1】 ‘디자인씽킹이 무엇인지 알려줌’ 

https://www.youtube.com/watch?v=GDz9tIfyBFk

▣ 디자인씽킹에 따른 학습 활동 계획 안내

▣ 문제 상황에 공감하기

【동영상 2】 “코로나가 만든 ‘가족의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Gj_q9xxqLFE

▣ 나의 상황에 대한 공감받기

【활동 1】‘인스타그램’으로 공감 주고받기

※ <Table 4> 활동방법 참고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디자인씽킹의 개념 및 적용 사례를 담은 동영상을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 디자인씽킹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5차시의 학습 활동 전체 흐름을 미리 

안내한다.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코로나로 인한 가족의 변화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자신의 가족상황과 연결

시켜 공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다.

- 공감의 댓글을 보고 공감 받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PPT 강의 

  제작 영상 

☑활동지 1

☑줌 활용

PPT 공유

☑잼보드 

  모둠별 링크

정리

▣ 공감을 받은 느낌 공유하기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공감을 받은 느낌을 적을 때 구체적인 감정을 넣어 표현해 보도록 한다.

☑포스트잇

  칠판에

  붙이기

☑잼보드 

  학급별 

  링크 

 

Table 3. Teaching and learning plan of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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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는 COVID-19로 인해 자신의 가족에 생긴 변화에 대

해 인스타그램 공감 활동지에 직접 게시물을 게시하듯 그림과 

설명으로 표현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잘 표현했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

해 자신의 가족에게 생긴 변화가 미미하고 평소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 이 학습주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이 학생들에게는 코로나 상황에 한정지어 생각하지 말고, 평소

에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 사항, 불만 사

항, 갈등상황 등을 작성하여 친구들과 공유해보도록 했다. 코

로나로 인해 모둠수업이 금지되어 있어 마주보고 모둠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소통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잘 이해

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그림과 해시태그 등을 활용하여 

활동지를 작성한 후 친구들과 공유하며 공감의 댓글을 달고, 

이모티콘 스티커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하는 활동은 마치 실제 SNS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 학생들의 

활동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활동을 마친 후 1차시 수업을 

마친 소감을 포스트잇에 적어 공유하였다. ‘새로운 활동이어

서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좋았다.’, ‘나와 비

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공감할 수 있었다.’ 와 같은 

수업 활동의 소감을 나누며 1차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나. 2차시 ‘마음열고 공감하기’ 실행

2차시 ‘마음열고 공감하기’ 교수⋅학습 과정안은 <Table 5>

와 같고, 학습활동지 및 활동방법은 <Table 6>과 같다. 2차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그 가족구성원을 

자신의 ‘부캐(부캐릭터)’1)로 만드는 활동으로 학습 활동지는 가

족 구성원 ‘부캐’ 만들기와 공감지도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가족 

구성원 ‘부캐’ 만들기 활동지는 내 안의 또 다른 인격체를 상

황에 맞게 생성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여 멀티 페르소나

(Multi-persona)를 실현해봄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끄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공감지도 활동

지는 가족 구성원 ‘부캐’ 만들기 활동 후 얻은 정보를 바탕으

로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이다. 

과거의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가족

으로 인정하여 가족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면, 최근 현대 사회에

서는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

눈 후 새로운 형태의 가상 가족을 만들 것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인 핵가족을 선택한 모둠이 가장 많

았다. 부캐 만들기 활동 후, 부캐의 성격 및 특징을 바탕으로 가상 

가족에 대한 공감지도 작성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캐의 성향을 고려하고, 부캐에 공감하며, 어떤 것

1)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20년의 소비트렌드 10개 중 하나로 제시한 ‘멀티 페르소나’와 통하는 개념으로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는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을 뜻함.(Naver)

학습 활동지 활동 방법

1. 개성이 드러나는 아이디를 만든다.

2. 코로나 ‘집콕’으로 직접 겪은 경험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한다.

3.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때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4. 작성된 활동지를 모둠원들과 공유하고 공감이 되는 모둠원들의 경험에 하트 스티커와 

공감의 댓글을 적는다.

5. 자신이 활동지를 돌려받고 모둠원들이 작성한 댓글과 하트스티커를 보며 공감을 받는 

느낌을 경험한다.

Table 4. Worksheets and instructions for activities in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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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마음열고 공감하기 차시 2

학습목표 1.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시각화 적용 및 평가

✔

수업준비 및 유의점
교실 접촉을 최소화 하여 모둠활동 진행

원격 모둠별, 학급별 잼보드 링크 제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실 

(Off-Line)

원격 

(On-Line)

도입 ▣ 학습목표 제시
☑PPT 강의 

 제작 영상 

☑줌 활용

PPT 공유

전개

▣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공감하기

【활동 2】 가족 구성원 ‘부캐’ 만들기

※ <Table 6> 활동방법 참고

【활동 3】 ‘공감지도’ 작성하기 

※ <Table 6> 활동방법 참고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설정하도록 한다.

- 활동의 의미와 본질에 벗어나서 재미만을 목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부캐’만들기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유추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PPT 강의 

 제작 영상 

☑활동지 2

☑활동지 3

☑줌 활용

PPT 공유

☑잼보드 

  모둠별 

링크

정리

▣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공감해 본 느낌 공유하기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공감해 본 느낌 적을 때 구체적인 감정을 넣어 표현해 보도록 안내

☑포스트잇

  칠판에

  붙이기

☑잼보드 

  학급별 

  링크 

Table 5. Teaching and learning plan of Session 2

학습 활동지 활동 방법

1. 모둠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모둠원 각자가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되어 가상의 ‘부캐’를 

생성한다.

2.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설정한다. (확대가족, 핵가족, 다문화 가족, 반려동물 가족 등)

3. ‘부캐’에 감정을 이입하여 프로필을 작성한다.

4. 작성한 프로필을 모둠원과 공유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Table 6. Worksheets and instructions for activities in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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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등에 대해 모둠원과 협력하

여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공감지도를 작성했다. 그러나 차별

적인 말이나 성평등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쓰는 학생들도 있어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35분 단축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다만 2차시부터는 부족한 시간을 보완하

고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최대한 말로 소통하기보다 글로 

소통을 하도록 안내한 후 모둠의 형태로 배치하여 수업을 진

행하였다. 그 결과 모둠원 간 활동지를 주고받는 동선이 줄어 

시간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모둠원간 소통이 

1차시 수업보다 원활히 진행되었다. 

다. 3-4차시 ‘공감 디자인하기’ 실행 

3-4차시 ‘공감 디자인하기’ 교수⋅학습 과정안은 <Table 7>

과 같고, 학습 활동지와 활동 방법은 <Table 8>과 같다. 3차시

는 기대목표 설정하기 활동지와 우리가족 공감 온도 올리기 

활동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기대목표 설정하기 활동은 

지난 시간에 수집한 가상 가족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별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 이 문제

점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

을 바탕으로 가족원이 바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

한 아이디어를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해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

는다. 이후 도출된 아이디어 중에서 실제 자신의 가족에게 

실천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선별해 우리가족 공감 온도 올리

기 활동지에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적는다. 단계

적으로 적는 것은 게임에 익숙한 세대인 학습자들에게 마치 

게임의 단계를 깨는 것과 같은 흥미를 불러일으켜 쉬운 것부

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실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이 활동은 가상의 가족을 생성하여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하여 실천해보

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명을 ‘공감 온도 올리기’라

고 정하여 ‘공감’을 학습자들에게 꾸준히 노출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활동지는 

실제 자신의 가족에게 실천한 후 마지막 시간에 어느 단계까

지 실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 후 온도계에 색칠하며 자신

의 목표 달성 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시켰다. 4차시에는 3차시의 활동 

결과를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canva’어플을 활용하여 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의 가족 공감 온도 올리기 활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이 잘했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처럼 추상적인 아이디어

를 적는 학생도 있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실천 방법

학습 활동지 활동 방법

1. ‘부캐’ 만들기 활동을 통해 얻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부캐’의 생각과 느낌, 보는 것, 듣는 것, 말과 행동을 짐작하여 적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불편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여 작성한다.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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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공감 디자인하기 차시 3-4

학습목표
1. 문제 상황의 핵심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시각화 적용 및 평가

✔ ✔ ✔

수업준비 및 유의점
교실 교내 태블릿 구비 시 태블릿 활용, 미 구비 시 휴대폰 사용

원격 줌 링크 및 모둠별 잼보드 링크 제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실

(Off-Line)

원격

(On-Line)

도입 1 ▣ 학습목표 제시
☑PPT 강의 

 제작 영상 

☑줌 활용

PPT 공유

전개 1

▣ 문제 상황 핵심 파악하기

【활동 4】 가족이 기대하는 최종목표 설정하기

※ <Table 8> 활동방법 참고

▣ 아이디어 발산하기

【활동 5】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하기

▣ 아이디어 선택하기

【활동 6】우리 가족 공감 온도 올리기

※ <Table 8> 활동방법 참고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이전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한다.

- 가상 가족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이전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 가족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이전 활동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실제 나의 가족에게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골라 적도록 한다.

- 실천이 쉬운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한다.

- 집에서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5차시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활동지가 다시 필요함을 안내한다.

☑PPT 강의 

 제작 영상

☑활동지 4

☑포스트잇

  모둠별

  전지에

  붙이기

☑활동지 5

☑줌 활용

PPT 공유

☑잼보드 

  모둠별 링크

도입 2 ▣ 학습목표 제시
☑PPT 강의 

 제작 영상 

☑줌 활용

PPT 공유

전개 2

▣ 선정한 아이디어 시각화

【활동 7】슬기로운 ‘집콕’생활 포스터 제작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Canva 어플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을 안내한다.

- 실제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할 것을 안내한다. 

- Canva 어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PPT에 삽입된 영상을 

제공한다.

- 완성 후 출력해 집에 붙여놓고 가족과 다함께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완성한 작품은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구글 과제방에 제출하도록 한다.

☑PPT 강의 

 제작 영상 

☑태블릿

 또는 휴대폰

☑줌 활용

PPT 공유

☑개인PC

  또는 휴대폰

☑구글 

 클래스룸

 과제방에 

 완성된

포스터 제출

Table 7. Teaching and learning plan of Sessio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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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4차시에는 3차시

의 활동 결과를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슬

기로운 집콕 생활’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canva’어플을 활용

하여 진행하였는데, 학교에 태블릿 pc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인별 스마트 폰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마트 폰이 고

장 났거나, 집에 두고 오는 등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만들기 

어려워 두 명의 학생이 하나의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canva 어플을 처음 활용해보는 학생이 

대부분으로 사용법에 대한 설명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므로, 

35분의 수업 시간 동안 완성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

한 학생들도 많았다. 이에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한을 주

고 완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5차시 ‘공감 실천하기’ 실행 

5차시 ‘공감 실천하기’ 교수⋅학습 과정안은 <Table 9>와 

같다. 4차시에 만든 ‘슬기로운 집콕 생활’포스터는 개별적으

로 제작하였기에 다른 학생들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교사가 이를 수합하여 반 전체 학생들과 공유

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3차시에 작성했던 가족 공감 온도계 활동지를 

다시 꺼내어 자신이 작성한 내용 중 얼마나 실천했는지 공감 

온도계에 색칠해보는 활동을 통해 실천이 얼마만큼 이루어졌

는지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실천이 잘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히 작성

학습 활동지 활동 방법

1. 공감지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 별로 각각 작성한다. 

2. 가족 구성원들의 현재 상황과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는

지 기대하는 목표를 작성한다.

1. 브레인라이팅으로 나온 아이디어 중 실제 나의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2. 선택한 아이디어 중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가족 공감온도계에 작성한다.

3. 직접 실천한 내용까지 공감 온도계에 색칠한다.

4. 실천 한 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소감을 활동지에 작성한다.

※1, 2번 활동은 3차시에 진행하고 3, 4번 활동은 5차시에 진행한다.

Table 8. Worksheets and instructions for activities in Sessio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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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도록 한다. 그 후 일회성으로 그치는 실천이 아닌 꾸준한 

실천과 함께 가족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과 꾸준한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나

누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최근 COVID-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모둠학습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번 활동에서도 모둠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혼자 해결하기보다 친구들과 이야기하

고 공유하며 과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오랜만에 모둠활동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의견, 가족 관계란 애써 노력하지 않아

도 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의견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35분 단축 수업으로 인한 활동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는 의견, 모둠 활동에 제약이 

있어 충분한 소통이 어려웠다는 의견과 같이 이 수업에서 개

선해야 할 점도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 한편,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주제로 제작한 포스터는 축제나 수업활동 나눔 등을 

할 때 전시하기로 하였다.

학습주제 공감 실천하기 차시 5

학습목표
1.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실천해 본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수업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시각화 적용 및 평가

✔

수업준비 및 유의점
교실 접촉 최소화, 주로 말보다 글을 써서 활동 후 공유

원격 줌 링크 및 학급별 잼보드 링크 제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실 

(Off-Line)

원격

(On-Line)

도입 ▣ 학습목표 제시
☑PPT 강의 

 제작 영상 

☑줌 활용

PPT 공유

전개

▣ 슬기로운 ‘집콕’생활 포스터 공유하기

▣ 실천 후 느낀 점 알아보기

【활동 8】 공감 온도 올리기

※ <Table 8> 활동방법 참고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좋은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구성된 작품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포스터 만들기 활동의 진정한 목표는 만들기 그 자체가 아닌, 앞으로 가족과 

함께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임을 안내한다.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진짜 자신이 실천해 본 것까지만 색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실천 후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도록 한다.

- 아직 실천해보지 못한 내용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PPT 강의 

 제작 영상

☑활동지 5 

☑줌 활용

PPT 공유

정리

▣ 수업 활동 소감나누기

★ 수업 활동 시 유의점 ★

-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 등에 대해서 자유

롭게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잇

  칠판에

  붙이기

☑잼보드 

  학급별

 링크 

Table 9. Teaching and learning plan of Sess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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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기로운 ‘집콕’생활� 프로그램 평가

가. 공감능력 평가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을 5차시 실행한 경남 소재 

G 중학교 2학년 학생 109명의 공감능력 검사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사전검사의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공감능력의 총 평

균값은 5점 만점의 3.78로 하위요인별로는 진정성이 3.95로 

가장 높았고, 경청은 3.88, 감정파악은 3.84, 대리감정은 3.70, 

역할수용은 3.68, 감정공명은 3.55로 나타났다. 

사후검사 결과, 공감능력의 평균값은 3.91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평균값은 감정파악이 4.07로 가장 높았고, 진정성은 4.00, 

경청은 3.96, 역할수용은 3.84, 대리감정은 3.82, 감정공명은 

3.70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사후검사의 평균값은 3.91로 사전검사의 평균값인 3.78

에 비해 0.13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지적 공감능력의 사후검사 평균값

은 3.95로 사전검사의 평균값인 3.76에 비해 0.19가 증가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28, p<0.05). 정서

적 공감능력과 태도적 공감능력은 모두 사후 검사의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는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인 ‘감정파악’의 사후검사 평균값은 4.07로 사전검사의 평균

값인 3.84에 비해 0.23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41, p<0.05). 그러나 인지적 공감능력의 

‘역할 수용’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감정 공명’과 ‘대리 감정’, 

태도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진정성’과 ‘경청’은 모두 평

균값은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Figure 2 참고). 

즉,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공감능력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사후 평가의 평균값이 높아졌으나 ‘감정파악’을 제외한 나머

지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변화의 폭은 인지적 요인(감정파악, 역할수용)이 가장 크고, 

정서적 요인(대리감정, 감정공명), 태도적 요인(경청, 진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인지

역할수용 3.68 .70 3.84  .73 1.63 .11

감정파악 3.84 .75 4.07  .76 2.41* .02

소계 3.76 .66 3.95  .67 2.28* .03

정서

감정공명 3.55 .91 3.70 1.01 1.05 .30

대리감정 3.70 .75 3.82  .77 1.20 .23

소계 3.63 .74 3.76  .82 1.22 .22

태도

진정성 3.95 .64 4.00  .76  .55 .58

경청 3.88 .77 3.96  .75  .80 .43

소계 3.92 .67 3.98  .72  .71 .48

공감능력 3.78 .61 3.91  .67 1.48 .14

*

 p < .05

Table 10. Results of pre-post test Empathy Ability

N=109

Figure 2. Results of pre-post test Empathy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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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씽킹 기반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은 수업 실행 전과 

비교하여 실행 후에 인지적 공감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하

위요인인 감정파악 능력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수업의 ‘부캐’만들기, 공감

지도 작성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가상의 가족을 구성하고 그 

가상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 등을 알아보

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능력

인 감정파악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5차시라는 수업 시간과 COVID-19로 인한 모둠 

활동 및 친밀한 의사소통의 제약은 정서적, 태도적 공감능력

의 향상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학생의 수업 평가

�슬기로운 ‘집콕’생활�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흥미로웠던 활동 등에 대한 

개방형 설문 조사를 통해 수업을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주

제 및 내용, 수업활동 및 방법, 수업의 의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답하였다. 먼저 수업 주제 및 내용 측면

에서는 가족의 형태 및 기능 등 가족에 대해 자세히 배워서 

좋았다는 의견과 어떻게 하면 가족과 공감할 수 있고,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앞으로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평소에 가족에 대해서 무심한 

자신에 대한 반성 및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수업 활동 및 방법 측면

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코로나로 인한 모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진 못했지만 

최대한 접촉을 줄이며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어떻게 활동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PPT 자료 및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하여 흥미로웠다는 의

견 등이 있었다. 수업의 의미 측면에서는 가족 간 갈등 해결 

방법 및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의견과 앞으로 실천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

은 의견 등이 있었다.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주로 수업 활동 및 방법, 수업 환경 

측면에서 응답하였다. 수업 활동 및 방법 측면에서는 아이디어

를 생각해 내는 것, 가상의 가족을 구성할 때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으로 생각해야 했던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과 모둠활동이 재미는 

있었지만 모둠원과 의견이 안 맞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 모둠원 

때문에 활동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업 환경 측면에서

는 2차시 수업부터 COVID-19로 인하여 수업 시간이 35분으로 

단축되어 학생들이 활동을 다 끝마치지 못하거나, 서둘러서 활

동을 마무리 지어야 했던 점을 수업의 어려웠던 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모둠활동을 해야 했던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수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으로는 인스타그램으로 

공감하기, 부캐 만들기, 가족 공감 온도 올리기, 포스터 만들기

를 꼽았다. 특히, 인스타그램으로 공감하기와 부캐 만들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흥미로웠던 활동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학

생들에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부캐 만들기가 단순히 학습 

활동으로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

는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활동에 대한 흥미도

를 높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공감지도 작성하기, 

기대목표 설정하기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 활동들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적고, 

주로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다

른 활동들에 비해 흥미도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씽킹에 기반한 중학교 가정교과 

‘건강한 가족 관계’의 �슬기로운 ‘집콕’생활�수업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ADDIE 교수설계 모형에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로 연구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능력과 디자인씽킹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씽킹에 기

반한 ‘건강한 가족 관계’수업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연구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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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한 후,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을 d.school 

(2010)의 디자인씽킹 단계인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도출, 아

이디어 시각화, 적용 및 평가의 5단계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공감 경험하기-마음열고 공감하기-공감 디자인하

기-공감 실천하기의 주제로 구성하고, 수업 과정은 모둠원간

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COVID-19로 인해 학습형태

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대면 수업과 온라인 비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총 5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활

동 방법 안내, 학습 활동지 5개, 동영상이 포함된 파워포인트 

자료 5개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한 �슬기로운 ‘집콕’생

활�프로그램은 경남 소재의 G중학교 2학년 5개 학급, 남⋅여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주에 1시간씩 5주간 총 5차시를 실행하였다. 설문 검사에 

동의한 1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

그램 수업 실행 전⋅후에 공감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참여 학

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업 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건강한 가족 관계’단원의 �슬

기로운 ‘집콕’생활�수업은 중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t=2.28, 

p<0.05), 특히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감

정파악’능력(t=2.41, p<0.05)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온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공감능력 중에서 ‘역할수용’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감정공명’과 ‘대리감정’, 태도적 공감능

력 ‘경청’과 ‘진정성’은 모두 사후 평균값은 높아졌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 실행 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 평가에서는 COVID-19로 인한 

수업활동 시간 부족 및 모둠활동 제약으로 충분한 소통이 어

려웠으며,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오랜만에 모둠활동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인스타그램으로 공감하기, 부캐 만들기, 가

족 공감 온도 올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COVID-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행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에 대해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시각각 

변하고, 지역이나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디자인씽킹

의 5단계를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시로 프로그램을 변경

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도록 공감능력을 끌어올

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증

가 추세에 따라 2차시 실행부터 학교의 수업 시간이 35분으로 

단축되면서 활동시간이 부족하여 계획된 활동을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COVID-19로 

인해 모둠활동에 제약이 있어 학생들 간 상호 소통이 활발히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 또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자인씽킹은 소통과 공유, 협력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환경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COVID-19로 인해 외부인력의 학교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자인 연구자가 직접 실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 또한 결과에 

영향을 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업 실행 전부터 연구 참여자의 공감능력 수준이 

높았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검사 평균값

이 5점 만점에 3.78로 공감능력이 중상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 결과 사후검사에서 평균값이 3.91로 0.13점 높아졌음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감능력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만큼의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공감능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이 수업을 통해 인지

적 공감능력만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은 공감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능력은 공감적 정서

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고의 작용으로, 우리가 타인을 공감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기능

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공감능력 발달의 첫 시작은 인지적 

요인의 발달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 이 수업을 통해 공감의 인지적 요인에서 유의미

한 영향을 이끌어낸 것은 공감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자연스

러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COVID-19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학교의 환경에 유

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 모두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COVID-19

의 위기 상황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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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이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수⋅학습 방법의 형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 모두를 고려한 형태로 개

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의 교수⋅학습 방

법에 있어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가정교과 프로그램이 인

지적 공감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감능

력은 중학생 시기부터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공감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연구를 통해 가정과 교육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지적 공

감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학교의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 모

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으나 대면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와 비대면

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

황이 변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공감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인에서만 통계적 유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감의 정서적, 태도적 요인의 

통계적 유의미함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

를 이끌어낼 충분한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모둠원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인지적 공감능력 향상뿐만 아니

라 정서적, 태도적 공감요인의 향상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가정교과 프로그

램을 개발한 후 실행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 인지적 요인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지적 공

감능력 향상이 디자인씽킹에 기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지, 일반 강의식 수업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도 얻을 수 

있는 결과인지 알 수 없으므로,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

를 통해 디자인씽킹이 공감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에 의한 여러 제약 조건들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제약 

조건을 제거한 후 보다 정확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COVID-19로 인한 가족의 변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서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에 슬

기롭게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므로, 코로나를 겪는 가족의 

상황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와 같은 특수적 상황을 넘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가치를 길러주기에 적

합한 가정교과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

가 있다. 나아가 가정교과는 교과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관

계’를 선정하였으므로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 능력인 공감능력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정교과 수업을 통해 공감능력

이 향상됨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가족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교과의 다양한 단원에서 공감능력을 길

러줄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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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의 ‘건강한 가족 관계’ 수업을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 그 결과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씽킹에 기반 한 

총 5차시의 �슬기로운 ‘집콕’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후,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업 후에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슬기로운 ‘집콕’생활�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으

로 공감하기, ‘부캐’ 만들기 등의 활동이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COVID-19로 인한 시간의 부족 및 모둠활동 제약으로 

인해 수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연구는 COVID-19로 인해 학습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과 가정과교육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감의 인지적 요인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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