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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과 I
- 2022 개정 지리과 교육과정 시안 -

인문사회과학대학관 113호

(13: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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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지리 교육 과정 개요

임은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2022 개정 교육과정, 지리교육, 사회과 설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깊이 있는 학습’과 ‘교
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 엄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 강화하고, 교과 고
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화하여 깊이 있는 학습 지원해야하며, 교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
준,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 강화해야하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위한 교육과정 자
율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내 영역 수준에서 설정되는 빅 아
이디어로, ‘해당 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
으로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보다 더 포괄적인 것으로서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은 지식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핵심 아이디어는 지식의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가치・태도의 측면까지 포괄한다.

                        (그림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교과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은 학습자가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등을 통합적으로 작동시켜 삶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범주의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작동으로 계발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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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내용 체계 세 가지 범주

범주 의미

지식·이해

∙ 교과 학습을 통해 알아야 할 구체적 내용과 그것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포함함. 

∙ 해당 교과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요소, 개념, 원리를 진술하되, 교과마다 

진술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과정·기능

∙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되는 사고 및 탐구 과정, 교과 고유의 절차적 지식 등을 

의미함.

∙ 지식의 이해와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의 결과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능력. 단, 과정·기능이 교과 역량과 동일한 것은 아님. 

가치·태도

∙ 교과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의미함. 

∙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습득되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태도와 교과를 학습하여 내면

화한 사람이 습득하게 되는 가치를 의미함.

 주요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내용은 첫째, 총론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 사회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및 형식 체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교과(과목) 목표 및 성격,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을 개발하였으며, 둘째, 내용 체계는 영역 및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
용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취기준은 학생의 수행
을 중심으로 학습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며, 내용 체계표의 내용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
치·태도)를 반영하여 구성하고, 학습량 적정화 계획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의 수가 지나치게 많
아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넷째, 학교급 전환 시기 교육과정의 내용(예: 초 6-2학기 후반부, 중 
3-2학기 후반부 학습 내용)은 상급 학교 과목 및 내용 구성 안내 등 전환 시기 대비용 내용
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취 기준은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표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학습 요
소를 의미 있게 결합하여 학생의 수행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장 형식으로 진술하였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은지용 외, 2022,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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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과 지리영역 성취기준 개발 방향 및 주안점   

윤옥경*, 유수진**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서울내발산초등학교)

주요어 :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 2022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2022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은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습량을 적정화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다. 이를 위해 특히 초등 5, 6학년군의 성취기준의 수를 2015개정 교육과정 대비  
56%로 대폭 감축하였다. 사회과 내용 체계의 범주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설정
하고, 세 범주를 고루 다루고자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학습 
내용이 적용되는 공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역점을 두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공간을 고려한 탄력적 환경확대법 적용 
3, 4학년군에서는 학습 대상 공간의 범위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우리 지역–여러 지역’으로 

구성하고, 5, 6학년군의 ‘우리나라’–‘세계’를 대상으로 한 학습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기계적으로 3학년 ‘고장’(기초자치단체)에서 4학년 ‘지역’(광역자치단체) 단
위로, 행정구역에 기반을 두어 학습 대상 공간의 범위를 확장해 가는 방식을 탈피한 것이다. 
즉 자신의 장소 경험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우리 지역, 여
러 지역 사례, 우리나라, 세계로 내용의 범위가 확장되는 환경확대법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때,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인지 가능한 공간 범위를 고려하여 공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공간 범위와 학습 범위가 일
치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취기준 
적용 시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특징, 학생의 생활 경험 범
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습 내용의 중복성 배제를 통한 학습량 경감 및 위계적 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들의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 사회

과 5, 6학년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우리나라 기후의 계절적 지역적 특징’은 중학교 사회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간 내용 중복을 피하고 차별성
을 추구하여, 학습의 위계를 확보하고 학습량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생 수준에 비해 비교적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교육과정에서의 5, 6학
년군 한국지리 내용을 재구조화 하였다. 도시화, 산업화 등의 내용은 인구분포의 지역별 분포 
특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우리나라 지형에 관한 학습은 주요 지
형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국토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국토의 아름다움과 생태환경의 중
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징은 중학교 과
정에서 다루는 것으로 조정하고, 계절별 특징에 중점을 두면서 최근 쟁점이 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심화에 중점을 두어,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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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자료 활용 및 지리적 기능 강화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하고, 지리적 기능을 익혀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지리적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지도 학습에서도 단순히 지도 요소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요소 이해를 통해 지도 읽기 및 지도 분석과 같은 지도 기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
다. 디지털 영상지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지도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한국지리와 세계 지리의 학습에서도 다양한 공간자료, 사진, 
도표, 영상 등을 활용하여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형, 기후, 인구 등의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지리적 기능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보다 나은 삶터를 위한 정의적 영역의 학습 강화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지리적 지식보다는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학습 내용을 구성

하고, 학생들이 사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삶터를 만드는데 참
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탐구와 생태 시민으로서 환경 감수성
을 키울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국지리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살펴
보면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에 관심을 가지며, 세계 지리 영역에
서는 세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해보면서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후변화 대응 실천과 같
이, 환경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에 대한 기본적 지리 정보 습득
세계지리 학습의 경우, 학습 주제에 따른 성취기준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지형, 기후, 인구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세계의 기후의 경우, 다양한 기후의 양상을 하나의 기후대로 통합하여 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개념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기후를 파악하여, 환경 결정론
적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세계의 인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되
는 내용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형과 기후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인구분포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으며, 지구촌 시대에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과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해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은지용 외, 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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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회』 지리영역

김현미*, 조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배명중학교)

주요어 : 중학교 사회, 지리 교육과정, 지역지리, 세계지리, 한국지리

2022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은 중학교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 개발진 간협
의를 통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관련 중학교 사회 학습 내용의 질적 적정화를 추구
하고 영역별 교과서 분권 개발을 염두에 두고 내용 구성 및 성취기준 개발을 진행하였다. 
2022 개정 중학교 지리 영역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둘째, 세계지리 학습 후 한국
지리를 학습하도록 내용을 조직하였으며, 셋째, 지리교육을 통한 역량 및 시민성 함양, 특히 
세계시민, 글로컬시민, 생태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강조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2022개정 중학교 지리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주안점은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초‧중‧고 지리 학습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지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둘째, 중학
생의 발달 특성과 수준에 부합하고 중학생의 삶과 연계된 지리 학습을 지향하였다. 셋째, 위
치지식과 위치학습을 통한 지역 이해 및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넷째, 지역에 
대한 다층적, 역동적, 실제적 이해 및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고 기존에 비해 가치․태도 관련 성
취기준 비중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지리정보 및 매체,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리적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지리적 문제 해결 및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은 총 24개 주제, 구체적으로는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각각 12개 주제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의 전체 내용 구성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1)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 (1) 인간과 사회생활

(2) 아시아 (2) 다양한 문화의 이해

(3) 유럽 (3) 민주주의와 시민

(4) 아프리카 (4)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5) 아메리카 (5) 일상생활과 법

(6)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6) 인권과 기본권

(7)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 (7) 헌법과 국가기관

(8)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8) 경제생활과 선택

(9) 중부 지역 (9) 시장과 가격

(10) 남부 지역 (10)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11) 북부 지역 (11) 국제 사회와 한반도

(12) 지속가능한 세계와 글로컬 시민 (12)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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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초․중학교 사회 지리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표상에서 총 4개의 영역((1) 지리 인
식, (2)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3)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4) 지속가능한 세계)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 대해 핵심 아이디어와 3개의 범주(지식ㆍ이해, 과정ㆍ기능, 가치ㆍ태도)별 내용 요소를 
학년군별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요소만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2022 개정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요소

영역 지식ㆍ이해 과정ㆍ기능 가치ㆍ태도

(1) 
지리 

인식

위치와

영역

ㆍ우리나라 행정구역과 주요 

도시의 위치

ㆍ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ㆍ세계 각 지역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

ㆍ지리적 질문이나 주제에 

적합한 데이터,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기

ㆍ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지리적 시각화하기

ㆍ지리적 특성이나 문제를 

지도로 표현하기

ㆍ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와 지역의 위치, 거리, 이동 

경로, 특징 등 파악하기

ㆍ다양한 데이터 및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당면 

과제와 지역의 변화 추론하기

ㆍ지역의 변화와 그 영향을 

다양한 스케일 상의 다른 

지역과의 상호연계성과 

관련하여 파악하기

ㆍ세계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대한 인식과 호기심

ㆍ세계와 우리나라 여러 지역 

및 장소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감정, 관점에 대한 

성찰

ㆍ세계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장소와 

지역

ㆍ장소감과 장소성

ㆍ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지역 

간 연계와 상호 작용

ㆍ지역의 문제와 발전 전망

ㆍ세계(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극지방)

ㆍ우리나라(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공간

분석

ㆍ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 

분석 및 활용

ㆍ지도 표현

ㆍ지리적 시각화

(2) 
자연

환경

과 

인간

생활

기후

환경

ㆍ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과 변화 

양상

ㆍ세계 각 지역의 기후 특성

ㆍ지도상에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환경 요소의 위치 

파악하기

ㆍ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 하여 지리적 시각화하기

ㆍ지리적 특성이나 문제를 

지도로 표현하기

ㆍ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간 상호 

연계성 파악하기

ㆍ일상생활에서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ㆍ세계와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에 대한 호기심과 

소중히 여기는 태도

ㆍ자연환경 보호 활동의 참여 

및 실천

ㆍ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참여

지형

환경

ㆍ우리나라 주요 지형의 

위치와 특성, 지형 경관

ㆍ세계 각 지역의 지형 특성

자연-

인간의

상호

작용

ㆍ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대응 노력

ㆍ자연재해의 지리적 특성과 

대응 노력

(3) 
인문

환경

과 

인간

생활

인구 ㆍ지역별 인구 특징 ㆍ지도상에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주요 인문환경 요소 위치 

파악하기

ㆍ각 지역의 인문환경과 

주민생활 간 상호연계성 

파악하기

ㆍ다른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 관심, 

존중

ㆍ문화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와 다문화 감수성

ㆍ다른 지역, 문화, 종교, 인종에 

문화
ㆍ종교, 문화경관과 생활양식

ㆍ문화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도시와 

촌락

ㆍ다양한 유형의 도시

ㆍ공간 구조



- 17 -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교육과정의 12개 주제별 총 38개 성취기준은 <표 3>과 
같이 개발되었다.

경제와 

교통

ㆍ지역별 산업 변화와 당면 

과제

ㆍ자원 수출과 자원 안보

ㆍ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

체제와 입지 변화

ㆍ교통 발달과 지역 변화

ㆍ다양한 데이터 및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당면 

과제와 지역의 변화 추론하기

ㆍ지역의 변화와 그 영향을 

다양한 스케일 상의 다른 

지역과의 상호연계성과 

관련하여 파악하기

대한 인식 및 관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

ㆍ세계와 우리나라의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

ㆍ세계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여 

및 실천

(4) 
지속

가능

한 

세계

갈등과 

불균

등의 

세계

ㆍ지역의 통합과 분리

ㆍ지역 불균형

ㆍ분단과 접경지역

ㆍ다양한 이해관계 및 가치를 둘러

싼 문제에 대해 자신 및 상대방

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기

ㆍ지리적 문제 해결 방안과 실천 

방안 모색하기

ㆍ특정 지역에 대한 자신의 인식

과 관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

ㆍ다양한 가치, 관점과 의견에 대

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

음

ㆍ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

심과 평화 감수성

ㆍ지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리

적 상상력

ㆍ환경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지

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감

수성

ㆍ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지

역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

지속

가능한 

환경

ㆍ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ㆍ지역문제 해결

ㆍ지속가능한 도시

ㆍ글로컬 환경 이슈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공존의 

세계

ㆍ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토의 

미래상

주제 구성 성취기준

세

계

지

리

(1)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

[9사(지리)01-01]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해당 지역의 위치와 자연ㆍ인문환경을 고려하여 

추론한다.

[9사(지리)01-02]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공간적 상호 작용의 사례

를 통해 파악한다. 

[9사(지리)01-03] 세계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변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한다.

(2) 

아시아

[9사(지리)02-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아시아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지도로 표현한다. 

[9사(지리)02-02] 종교와 관련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경관과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세계시

민으로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인다.

[9사(지리)02-03] 아시아의 인구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를 비교하여 지역 

발전의 가능성 및 변화 모습을 추론한다. 

[9사(지리)02-04] 글로컬 관점에서 아시아의 산업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3) [9사(지리)03-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유럽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를 

<표 3> 2022 개정 중학교 지리 영역 교육과정의 주제 구성 및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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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파악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지도로 표현한다. 

[9사(지리)03-02] 다양한 유형의 유럽 도시를 탐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

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사한다.

[9사(지리)03-03] 지역 간 역학관계에 따른 유럽의 통합과 분리의 움직임이 유럽연합의 변화

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4) 

아프리카

[9사(지리)04-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

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지도로 표현한다. 

[9사(지리)04-02] 아프리카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와 지역 잠재력을 탐구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한다. 

[9사(지리)04-0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각 지역의 노력과 세계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사례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아메리카

[9사(지리)05-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아메리카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

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지도로 표현한다. 

[9사(지리)05-02] 다양한 민족(인종)으로 구성된 아메리카의 인구 특징을 살펴보고, 사례를 

들어 아메리카의 문화 혼종성을 설명한다.

[9사(지리)05-03]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국적 기업의 

아메리카 지역 내 입지와 해외 이전의 이유, 그에 따른 해당 지역의 변

화를 분석한다.

(6) 

오세아니아

와 극지방

[9사(지리)06-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오세아니아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

치, 자연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세계 다른 지역

과의 상호연계성을 탐색한다. 

[9사(지리)06-02] 태평양 지역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그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9사(지리)06-03] 극지방의 지리적 중요성과 지역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보

고, 이에 대한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

국

지

리

(7)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

[9사(지리)07-01]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지정학, 지경학적 측면에서 탐색한다.

[9사(지리)07-02] 우리나라 행정구역과 주요 도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의 장소성과 장소감을 표현한다.

[9사(지리)07-03]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를 선정하고 지리적

으로 시각화한다.

(8)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9사(지리)08-01] 우리나라 주요 산지ㆍ하천ㆍ해안 지형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하고, 매력적

인 지형 경관을 탐색하여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9사(지리)08-02]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에 대한 지역별 대응 노력을 조사한다.

[9사(지리)08-03]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지리적 특성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자신의 대처 방안을 탐

색한다.

(9) 

중부 지역

[9사(지리)09-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중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매력적

인 여행 장소들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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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지리)09-02]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고, 인구ㆍ문화ㆍ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수

도권의 변화 양상을 탐색한다.

[9사(지리)09-03] 강원ㆍ충청 지역의 변화를 교통 발달과 수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

하고, 강원ㆍ충청 지역의 산업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조사한다.

[9사(지리)09-0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 실태를 지도로 표현하고, 지역 불균

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한다.

(10) 

남부 지역

[9사(지리)10-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남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매력적

인 여행 장소들을 탐색한다.

[9사(지리)10-02]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산업에서 영ㆍ호남 공업 지역의 위상을 파악하고, 

영ㆍ호남 지역의 산업 변화와 당면 과제를 조사한다.

[9사(지리)10-03] 제주도의 지역 변화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

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1) 

북부 지역

[9사(지리)11-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북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

을 탐색한다.

[9사(지리)11-02] 분단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분리와 연결의 공간으로

서 접경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비교한다.

[9사(지리)11-03]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

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과 국토의 미래를 구상한다.

(12) 

지속가능한 

세계와

글로컬 시민

[9사(지리)12-01]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소비 현황과 수입국 현황을 분

석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9사(지리)12-02]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러싼 글로컬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의 웰빙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한다. 

[9사(지리)12-03]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

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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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통합사회 1, 2』 개발의 기본 방향 및 내용체계1)

전보애*, 윤신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성남고등학교)

1. 머리글
통합사회 연구개발진은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등의 4개 세부 내용 영역을 전공하는 

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수로 구성된 8명의 연구위원, 그리고 1명의 연구보조간사로 이루어
졌다. 2021년 12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차 연구 기간(2021년 12월～2022년 4월) 중 
총 11차례, 그리고 2차 연구 기간(2022년 6월～12월) 중 총 12차례의 연구개발팀 협의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2차 연구 기간 중 연구개발팀은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의 주요 강조사항 검토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외부 전
문가 검토위원의 자문의견과 더불어, 각론조정위원회, 교육과정 핵심교원 워크숍, 교육과정 현
장 네트워크,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의 다양한 검토 및 요청사항을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 
참고하였다. 2차 연구 기간 중 통합사회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 및 
교육 주체들이 제공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2. 통합사회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연구개발진은 1차 연구 기간 중 통합사회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정의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학제적․통합적 구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각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구심점으로 하여 일반사회, 
지리, 윤리 및 역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이 종합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2015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성격과 내용을 계승하면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면에서 연속성을 상당 부분 유
지한다. 2022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개발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여전히 통합사회 교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2). 연구개발진은 기존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급격한 변화가 통합사회를 담당하는 현장 교사
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점
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내용체계표 및 영역별 성취기준을 개발한다. 넷째,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영역 구성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지
만, 학습량 측면에서는 2015 개정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3.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연구개발진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동하여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을 「통합사회1」 및 

「통합사회2」로 나누고, 기존 ‘3개 영역, 9개 핵심개념’에서 ‘10개 영역’ 내용체계로 변경하였

1) 본 연구는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교육부, 2022)의 행정예고본 중 통합사회 부분
에 실린 내용을 요약·수정한 것임.

2) 2022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설문조사 연구(연구책임자: 은지용)는 2022년 1월～2월 사이에 수행
되었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및 선택과목에 이르기까지 학교급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제공의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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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1>과 <표-2> 참고). 

<표-1> 「통합사회1」의 내용체계

<표-2> 「통합사회2」의 내용체계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통합적 

관점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

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통

합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 인

간, 사회, 환경의 특성 및 관

련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통합적 관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탐구 주제를 나-지역-국가-

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

기

∙탐구 주제의 역사적 배경 조

사하기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

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

고 가치 간의 관계 탐구하기

∙갈등 상황에서 가치를 선택

하고 그 결과를 예측 및 평가

하기

∙탐구 주제를 그림이나 지도, 

도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표현하기

∙탐구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하기

∙탐구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의견 및 주장을 자료 및 매체

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

을 도출하고 타당성 평가하

기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

하여 합의 도출하기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

리적 차원의 다양한 쟁점

에 관한 관심

∙갈등 해결을 위한 타인과

의 소통과 협력

∙타인의 감정 이해 및 타인

의 가치와 태도 존중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배려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공동선의 

실천

∙생태․평화적 관점에서 공

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태도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

준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관심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 및 

위기 해결 과정에 대한 적

극적 참여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

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윤리적 실천은 행복한 삶을 위

한 중요한 조건이다.

∙행복의 의미

∙행복의 조건

자연

환경과 

인간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유기

적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시민

적 태도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환경

∙자연관

∙환경문제

∙생태시민

문화와 

다양성

다양성 존중의 태도는 서로 다

른 문화권과 다문화 사회의 특

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문화권

∙문화 변동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

리

∙다문화 사회

생활

공간과 

사회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교통․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공간과 생활양식

∙지역사회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인권

보장과 

헌법

근대 시민 혁명 이후 확립된 인

권은 오늘날 사회제도적 장치

의 마련과 시민의 노력으로 확

장되고 있다. 

∙시민혁명

∙인권

∙헌법

∙시민참여

∙탐구 주제를 나-지역-국가-세

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탐구 주제의 역사적 배경 조

사하기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

치 간의 관계 탐구하기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

리적 차원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관심

∙갈등 해결을 위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

∙타인의 감정 이해 및 타인의 

가치와 태도 존중

사회

정의와 

불평등

정의의 의미와 기준을 이해하

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 

∙정의의 실질적 기준

∙정의관

∙사회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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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은지용 외, 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공간불평등 ∙갈등 상황에서 가치를 선택하

고 그 결과를 예측 및 평가하

기

∙탐구 주제를 그림이나 지도, 

도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표현하기

∙탐구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하기

∙탐구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의견 및 주장을 자료 및 매체

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타당성 평가하기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

여 합의 도출하기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과

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배려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적

극적 참여와 공동선의 실천

∙생태․평화적 관점에서 공존

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

하는 태도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

준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관

심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 및 위

기 해결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

경제 주체들은 효율성을 기준

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

다.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

택

∙경제 주체의 역할

∙국제 분업과 무역

∙금융생활

세계화와 

평화

국제사회의 협력과 세계시민의

식의 함양을 통해 세계화의 과

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세계화

∙국제분쟁

∙평화

∙세계시민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를 통

해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 문제 

해결과 바람직한 미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인구 문제

∙자원 위기

∙미래 삶의 방향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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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 주요 내용

김민성* 이윤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평창고등학교)

주요어 :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시민성, 다중 스케일 관점, 관계적 사고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 시안은 반복적 내용 수정을 통해 전체 구조와 목표, 
내용 구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디자인 접근 전략(design-based approach)을 적용
하였다. 연구 개발진은 기존 세계지리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세계시민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
하고, 여기에 최근의 연구 경향, 학문적 성과, 주요 이슈, 국가 및 지역사회, 교육 현장의 요
구 등을 반영하면서 포괄적이고 생산적으로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전체 단원 구성의 논리적 연계성 확보, 둘
째, 다중 스케일 관점 이해와 관계적 사고 함양을 위한 주제 선정, 셋째, 타인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내용의 개발이다. 교육과정 개발의 주안점
은 첫째, 초중고 계열성 확보, 둘째, 국가 및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 구성, 
셋째, 학습량 축소, 넷째, 성취기준 진술 방식의 다양화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과 주안점을 바
탕으로 개발된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

(2) 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

[12세지01-01] 세계화의 의미를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이해하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 속에

서 세계시민의 역할을 탐색한다. 

[12세지01-02] 지역 통합과 분리 현상의 사례와 주요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변

화의 역동성을 파악한다. 

[12세지01-03] 지리정보기술이 세계시민의 삶과 연계되는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지리적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한다. 

[12세지02-01]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를 활용하거나 극복한 사례를 

찾아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12세지02-02] 세계 주요 지형과 인간 생활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지형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토론한다.      

[12세지02-03] 세계 주요 종교의 특징 및 종교 경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 종교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12세지02-04]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축제를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

한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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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

  (4) 지속 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 문제와 평화

[12세지03-01] 세계 인구 분포 및 구조를 통해 세계 인구 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적 이주가 인구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12세지03-02] 주요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 양상을 통해 세계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을 비교·분석한다.  

[12세지03-03]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체제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공간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개인적 실천 방안에 대해 조사한다. 

[12세지04-01]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

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안을 제시한다.

[12세지04-02] 세계 주요 환경 문제의 유형과 실태를 설명하고, 생태 전환적 삶에 비추어 현재

의 생활방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12세지04-03]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지어 조사하고, 세계 평화와 정

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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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특징1)

이진희* 임미영**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대인고등학교)

주요어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시의 미래 탐구, 내용 체계, 성취 기준

도시의 미래 탐구 교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신설된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으
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성과 틀을 제시한‘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교과목의 개발 연구진은 교수 1명, 교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개발진은 모학문의 
최근 연구 성과, 국내·외의 교과와 관련한 이슈, 국가·사회적 요구, 현장의 요구, 진로 탐색 기
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리 교과 및 내용 연구자,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상호검토를 통해 교육과정 시
안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본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지리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수렴한 상향식 개발
현장 교사와 지리학 및 지리교육 연구자의 토의를 거쳐 선정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과정은 소수의 개발진이 전담하여 교육과정에 포함
할 내용과 성취기준을 선정 및 조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본 과목은 현장 교사, 학생들의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명
을 정하였고, 학습 내용을 조직할 때에도 현장 교사들과 지리교육 연구자, 그리고 지리학자들
이 모학문인 지리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학생들의 진로 및 흥미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
한 학습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요구를 검토
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 로컬 시민성과 생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단원 구성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사회적 

문제와 재난을 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생주도 활동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이 주도하
는 다양한 도시 혁신 사례를 통해 도시정치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론과 지식의 습득을 넘어 실생활에 기반한 학습 내용 구성
도시를 객관적 객체로 인식하고 이론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학생들의 생활배

경이 되는 공간인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리적 탐구 주제를 학습요소로 제시하고자 하였
다. 도시체계, 도시 공간구조와 같이 지리학적 관점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규명한 도시이론을 

1) 본 연구는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교육부, 2022) 최종보고서 중 도시의 미래 탐구 
부분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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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할 뿐 아니라, 내가 사는 도시의 발달과정, 살기 좋은 도시의 사례, 도시의 주거 문제 탐
구 등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통한 흥미 유발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목표를 더욱 효과적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ㆍ이해, 과정ㆍ기능, 가치ㆍ태도를 유기
적으로 연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마이닝, 지리정보기술, 보
드게임, 시각자료, 상품사슬 그리기, 커뮤니티매핑 등 각 영역별 학습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내용과 맥락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해
하고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진로 및 직업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재 활용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도시에 대한 지리학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진로와 관련하여 수요가 많고 학생들의 흥
미가 높은 건축, 문화, 도시계획, 주거, 행정, 첨단 산업, 미래 도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지리
학적 시선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6)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영역별 탐구주제 제시
교육과정 해설 부분에 과목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장기 프로젝트 탐구 활동과 영역별 내용 

요소와 관련한 기초 탐구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이 좀 더 탐구 중심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탐구 과목 설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시
된 탐구 활동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유사한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리적 
정보의 수집 및 내용 검증, 정보의 처리 및 분석, 동료들과의 협업,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력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학습량 적정화를 위한 내용 구성
도시지리학 이론과 모델의 단순 전달을 지양하고 도시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2개
의 성취기준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지리영역 선택과목의 평균 
성취기준 개수인 25.7개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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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행지리』 시안

전보애*·범영우**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빛고을고등학교)

주요어 : 여행지리, 융합선택, 여행자, 향유, 활동중심수업

1. 「여행지리」교육과정 시안 개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여행지리 교과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당시 신설된 

진로선택과목이었으나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편·신설된 융합선택과목으로 과목의 이수 
기준이 변경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에서 신설된 융합 선택과목을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규정한 교육부(2021: 14)를 바
탕으로 여행지리 교육과정은 김영은 외(2021: 370)가 규정한 ‘실생활 체험과 응용, 교과 내·교
과 간 주제 융합 학습, 학생의 관심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을 주요한 과목 성격으로 
따랐다(그림1).

<현행> <개편 방향>

교과 과목

⇒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과목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과목 포

함)

일반선택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교과별 학문 분야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

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

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전문

전문교과I

(특목고)

진로

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전문교과II

(특성화고)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

전문일반 학과별 기초역량 함양 과목

전문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그림 1>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에서 교과 편제의 변화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은 기존 진로 선택과목과 차별화되는 융합 선택과목의 특징
인 ‘지식 자체의 탐구나 원리의 이해보다 학생의 체험에 바탕을 둔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
법’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행지리는 고등학교 지리 교과목의 선택과목이라는 성격에
서 출발하여 여행의 양적, 질적 확산과 심화에 따른 학생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나만의 여행 포트폴리오 만들기,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 제안하기 등과 같은 학생들의 실생활 
체험과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한편, 여행지리의 모 학문인 지리학의 융합적 성격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주제를 발굴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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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개정 교육과정의 여행지리는 6개 영역, 20개의 성취기준이었으나, 고교학점제의 취지
에 맞추어서 4개의 영역 12개의 성취기준으로 대강화 및 재구조화하였다(그림2).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영역명은 1영역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에서 1차 
초안에서는 ‘여행의 의미와 바람직한 여행계획’, 2차 초안에서는 ‘행복하고 안전한 계획’으로, 
최종안에서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으로 변경되었다. 여행지리의 첫 영역(단원)에서 담고자 

하는 여행의 의미, 여행의 계획을 바람직한 여행, 안전한 여행, 행복한 여행 등 여행에 대해 
기대하는 다양한 가치를 견주어 보고, 교과 내용학 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
였다. 최종 행정예고본에서는 기존의 영역명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소폭 
수정하였다.

2015 여행지리
2022 여행지리

(1차 초안)

2022 여행지리

(2차 초안)

→

→

→

→

2022 

여행지리

(1차 최종안)

2022 여행지리

(행정예고본)

영역 영역 영역 영역

1. 여행을 왜, 

어떻게 할

까? 

→

1. 여행의 의미

와 바람직한 

여행계획

→

1. 여행의 의미

와 안전한 계

획

1.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

1. 행복하고 안

전한 여행

2. 매력적인 자

연을 찾아가는 

여행
→

2. 매력적인 문

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

2. 매력적인 문

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2. 매력적인 

문화와 자연

을 찾아가는 

여행

→

2. 문화와 자연

을 찾아가는 

여행
3. 다채로운 문

화를 찾아가는 

여행

4. 인류의 성찰

과 공존을 위한 

여행
→

3. 인류의 성찰

과 공존을 위

한 여행

→

3. 인류의 성찰

과 공존을 위

한 여행

3. 인류의 성

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
3. 성찰과 공존

을 위한 여행5. 여행자와 여

행지 주민 모두 

행복한 여행

6.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

로

→
4. 여행과 미래

사회
→

4. 여행과 미래

사회

4. 미래사회와 

여행
→

4. 미래사회와 

여행

<그림 2> 여행지리 영역 설정

여행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며,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에서 출발하여 공공선의 
관점에서 여행을 바라보고, 비판적·구조적 관점으로까지 확장하는 여행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여행의 출발을 여행에 대한 기대와 행복한 여행을 위한 계획과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
한 이슈인 안전한 여행의 추구를 1영역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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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이해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영역에서 4개 영역으로 통합, 조정하면서 내용 요소를 

재구성함

- 코로나 팬데믹(COVID-19)로 인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여행의 의미와 종류, 가치와 이

유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고, 미래사회와 여행플랫폼, 일상 속 랜선 여행 등 여행

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함  

과정

·

기능

- 지도 및 지리정보기술의 활용, UCC, 다양한 ICT 기술 등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기능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 개발하기, 나만의 여행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 프로젝트 학습

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과정·기능에 반영함

가치

·

태도

- 여행지리 교과의 교과 역량에서 중요한 장소감, 지리적 관찰력, 지리적 상상력, 감수

성을 함양하기 위한 가치·태도에 초점을 두고 개발함 

- 여행지리의 4번째 영역 ‘여행과 미래사회’는 여행이 개인적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삶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참여 능력으로 확

장될 수 있도록 내용 요소를 고려함 

<표 1> 내용 요소 설정 절차 및 방식

내용 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여행지리에서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내용 범
주로 포괄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영역의 내용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
성하였다(표1).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뿐 아니라 ‘과정·기능’과 ‘가치·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통해 지식을 확장, 정교화,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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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경로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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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과 II
- 지리학과 지리교육, 다양한 시공간의 기후변화를 

기록해온 핵심 학문 -

인문사회과학대학관 113호

(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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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고대취락의 흥망성쇠

박지훈*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기후변화, 고대취락, 수전, 흥망성쇠, 청동기시대, 사면물질이동

  박지훈 그룹은 약 20년간 고고유적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형분석(야외조사, 지형
도분석, GIS분석)과 퇴적물 분석(예: 화분분석, 연대측정, 입도분석)을 실시하여 최종빙기 이후
의 옛 자연환경(사면기원ㆍ하천기원ㆍ해수기원의 물질이동사, 식생변천, 기후변화, 인간활동 
등)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고고재해지리관점에서 ‘기후변화와 고대취락의 흥망성쇠’를 밝
히는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박지훈, 2004 ; 박지훈, 2006ㆍ2007aㆍ2007bㆍ
2008aㆍ2008b ; 박지훈ㆍ이상헌, 2008 ; 박지훈ㆍ장동호, 2008 등). 
  본 발표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 중에서 충남 곡교천 유역에 속하며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3개의 유적 - 천안 고재미골 유적, 천안 신방동 유적, 아산 아골유적 - 를 중심으로 
102년 시간규모(time scale)로구릉의 삭박 과정사혹은구릉 곡저의 매적 과정사의 관점에
서 소유역의 곡저가 매적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면물질이동을 복원한 후, 관련 기존 연구
들을 종합하여 유적에 거주했던 고대인들의 거주공간인 취락의 소멸과 경제공간인 수전 이용 
불능화의 원인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조사지역에서 과거 거주했던 고대인에 의해 거주공간 또는 경제공간 조성을 위한 
삼림남벌, 화전 같은 인위적인 활동, 또는 자연적인 산불 등에 의해 구릉의 두꺼운 기반암 풍
화층(최대 20m)의 지력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과거 산불 등으로 인하여 토양
지력이 악화된 화강암 구릉의 경우, 집중호우 또는 내습한 태풍의 영향으로 사면붕괴와 같은 
산사태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시 -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 또는 그 직후- 에 일시적인 호우 내지 태풍의 내습으
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유적지에서 지력이 악화된 구릉의 기반암 풍화층에 입지하고 있는 청동
기시대 생활무대(취락)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구릉사면의 삭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토양침식, 사면붕괴, 산사태 등과 같은 지표면 교란이 왕성하게 되므로 곡저로의 토사류 
내지 토석류와 같은 구릉사면 기원의 물질이동이라는 일련의 이벤트(event)를 초래하게 되어 
고대 취락의 소멸과 수전 이용의 불능화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구릉의 평탄면에 입지하고 있던 취락은 주거 기능이 상실 내지 악화될 정도로 파괴 유
실되었으며, 곡저에 입지하고 있던 청동기의 경제적 공간인 수전구역도 청동기인의 취락지 소
멸과 함께 구릉사면 기원의 물질에 매몰되어 토지이용의 불능화를 초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원인은 기후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함께 결합된 환경변화 즉, 인위적 성격이 
강한 자연재해(기후재해)로 볼 수 있다. 
  이에 유적지 일대에 거주했던 청동기인들은 그들의 생활터전을 어쩔 수 없이 방기하고, 새
로운 생활공간을 찾아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 그 후, 고대인의 생활무대로 이용되었
던 상기의 3개 지역의 유적들은 우리들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 발표는 아직 확실하지 않는 점이 많으므로 향후 관련 사례연구의 축적이 필요하
다.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이 소멸되었던 당시의 자연환경은 추후 고고학적 분석자료, 새로운 
방법의 퇴적물 분석자료, 관련 문헌 검토 및 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되면 보다 수준 높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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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 유적 및 그 주변에서 분해능이 좋은 사면퇴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절대연대측정을 동반한 다양한 퇴적물 분석과 매스무브먼트(사면물질이동) 사례연구의 
축적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지만, 추후 충남 곡교천 유역(특히 천안과 아
산일대)의 고대 취락의 소멸 과정과 당시 수전의 토지이용 불능화(내지 황폐화)를 밝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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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교육과정 개발의 

기본방향 및 시안내용

김다원*, 김병연**

(*광주교육대학교, **다사고등학교)

주요어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기후정의, 생태전환, 생태시민성, 공존과 공생

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
   1)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의 통합적 접근 방법의 추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 자연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반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탄소 사회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학습을 지향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지구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인간 사회에 
어떠한 영향과 피해를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2)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시민’의 인지적 및 실천적 역량 강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태시민의 인지적,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인간 및 비인간에 대한 생태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과 지역,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정의, 책임, 인정, 배려
와 같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생태전환의 실천 속에 ‘기후정의’의 가치를 담아내는 기후변화 학습 지향
 생태전환의 실천 속에 ‘기후정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전지구적 차원에
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식 및 실천적 역량을 기르고, 학생들이 세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장래에 살아갈 인간과 비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삶터를 고려하며 
이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기후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바라보고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스케일과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태 전환을 탐색할 수 있는 기후변화 학습에 초점을 두었
다. 

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의 내용 체계표

핵심 아이디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며, 기후변화는 자연적 요인 및 인간의 다

양한 활동으로 인해 나타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리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기후정의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지속가능한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국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정치, 경제, 사회 차원의 생태 전환에 기반하여 실현된다.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SDGs의 적극적 실천이 요

구되고 생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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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의 성취기준

가. 인간과 기후변화

[12기지01-01] 전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기후변화를 바라보

는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12기지01-02] 기후변화는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 및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

해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 변화 방향을 탐구한다.

범주 내용요소

지

식

ㆍ

이

해

인간과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정의와 지역문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재난의 실제

∙지리적, 사회ㆍ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안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생태전환

∙국제 및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협력

∙이해당사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생태 전환 노력

∙적정기술, 순환경제의 중요성과 역할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인식

공존의 세계와 생태시민

∙SDGs의 의미와 이행에 대한 이해

∙SDGs의 지역 사례 탐구

∙소비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공존의 세계를 위한 생태시민의 덕목에 대한 이해

과정ㆍ기능

∙지도와 그래픽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을 확인하고 탐구 주제 설

정하

∙기후변화 관련 쟁점을 탐구하기 위해 공간적, 윤리적, 정치적 질문을 제시하기

∙기후변화 질문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탐구 방법 계획하기

∙탐구 질문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근거 수집하기

∙자료 및 정보의 타당성, 신뢰성, 최신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용한 자료 

및 정보 선택, 조직화하기

∙기후변화 쟁점 탐구에서 자료의 비교, 분석, 평가를 통해 합리적 판단과 의사

결정 행하기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하기

∙기후변화 쟁점과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비교하기

가치ㆍ태도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존중과 관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 및 비인간들의 피해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

∙기후 쟁점에 대해 기후정의의 관점 촉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감과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생태시민으로

서 주체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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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정의와 지역문제

[12기지02-01]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재난의 실제를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12기지02-02]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리적 조건 및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과 사례를 조사한다.

[12기지02-03]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한다. 

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생태 전환

[12기지0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시민사회의 노력 사례를 조사하고 기후변화를 둘

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를 비교한다.

[12기지03-02]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서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생태 전환

을 위한 실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 평가한다. 

[12기지03-03] 지역 공동체의 생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ㆍ생

태체계를 탐색한다. 

[12기지03-0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기술과 순환경제의 역할과 중요성을 파악하고, 에너지 전환의 중

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의 모습을 제안한다.

라. 공존의 세계와 생태시민

[12기지04-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의 실천과 관련한 지역 사례들을 조사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12기지04-02] 지속가능한 세계는 개인의 일상생활 방식 관계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탐색하고 이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12기지04-03] 정의, 책임 그리고 배려 등과 같은 생태시민의 덕목을 사례 탐구를 통해 이해하고, 인간 및 

비인간이 함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를 위한 다층적 스케일에서의 실천 방안을 찾

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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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건강 영향과 지리학적 과제

박종철*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주요어 : 기후변화, 폭염, 온열질환, 초과사망, 사회과학적 접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염의 강도와 빈도, 지속기간은 최근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IPCC, 2021).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인명 피해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폭염이 발생하면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을 증가하고, 온열질환자
와 정신질환자 등의 응급실 방문회수가 증가한다(예를 들면, Ebi et al., 2004). 또한 폭염은 
최소 27개의 경로를 통해 인간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Mora et al., 2017), 외인사 
외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에서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이 관찰된다(Kim and Joh, 2006). 예
를 들어, 2003년 유럽 폭염에 의해 7개국 이상에서 최소 3만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하
였고(Britannica, 2003), 1995년 시카고 폭염에는 3일간 약 7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에
릭 클라이넨버그, 2018). 매년 발간되는 영국과 프랑스의 폭염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에도 
영국에서 829명의 폭염 초과사망자가 있었으며(PHE, 2019), 프랑스에서는 1462명의 사망자가 
폭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anté publique France, 2019). 우리나라에서
는 2018년 폭염으로 인해 약 780~929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임연희 
외, 2019, 박종철과 채여라, 2020).

폭염의 건강 영향은 고령자, 야외 노동자, 저소득자, 1인 가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현된다(Yardley et al., 2011; Park et al., 2019).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폭염에 더욱 많이 
노출될 것을 예상되는 상황에 더해 고령자와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폭염 취약계층이 증가
하고 있는 현상은 폭염의 피해를 저감하기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해결해
야 할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대비 건강관리 교
육, 노인돌보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보건복지부, 2013). 하지
만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및 취약집단 맞춤형 폭염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채여라 외, 2020). 이를 위해서는 폭염 취약계층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
적 지식, 예를 들어 그들이 폭염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방법, 폭염에 대한 인식과 회피행
동 유무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지리학은 폭염 피해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과 요
인을 분석하고, 지역 및 집단 간의 피해 특성 차이를 규명하여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의 위험 인식과 대응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들의 회피행동을 유도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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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지리학, 지리교육 연구의 방향에 대한 고찰

이동민*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오늘날 인류는 말 그대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리교육의 중요한 방향이자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주
제가 지리교육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IGU-CGE에서는 이미 2007년
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리교육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데 기후위기 관련 주제는 지리교육 연구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야 할까? 막
연히 기후위기가 중요하다, 심각하다 라는 식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문제를 지리교육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개괄적인 방향에 대
해서 논하고자 한다.

1. 기후변화의 지구사적, 역사지리적 맥락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위기이지만, 산업화 이전의 자연적인 
기후변화도 인류사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문명의 흥망성쇠는 특정 지역에 국한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구사적인 맥락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아울러 
기후위기가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세계지리적 맥락에
서 보다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리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2. 기후위기의 현상에 대한 지리교육적 연구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된 위기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해안침식 문제는 지구 기온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류와 파랑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지리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신 연구동향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성과와 담론은 계속해서 변화‧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리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고대 미노스 문명은 화산 분출과 
미케네인의 침략으로 멸망했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엘니뇨에 취약한 지리적 여견으로 
인해 몰락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 같은 최신 연구동향을 지리교육에 반영함으로
써, 지리교육 연구의 학문적 시의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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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istical Approach to Landslide Risk Assessment 

Using High Resolution Social Economic Data

Al-Mamun*, Dong-Ho Jang**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landslide, Vulnerability, Cross-validation, Prediction table, Landslide risk

Risk assessment is very common during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and can 
show the probability and impact range, as well as population number with the 
related risk. Hills and mountains are the dominating landform in Korea and cover 
almost 70% of the total area. Globally, Korea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landslide vulnerable countries because of its unique topography and climate. This 
study has been done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in the selected area. 
Particularly, mapping the areas that are susceptible to occur landslides and 
landslide related risk for human life, man-made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e in 
a landslide-prone area using GIS-based spatial methods.
The study area landslide inventory map was prepared based on previous landslide 
information, aerial photograph analysis, and several field observations. A total of 
550 landslides have been included with 182 debris flow and 368 soil slides. All 
included landslide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y random selection; half were 
used for model calibration and the rest were used for cross-validation. In the 
analysis, fourteen causative factors were vastly used, such as aspect, slope, 
curvature, elevation, topographic wetness index, forest timber diameter, forest 
type, forest crown density, forest age, land-use, geology, soil drainage, soil depth, 
and soil texture. Moreover, to identify the interaction between occurred landslides 
and causative factors, the affected pixels were divided into different sub-classes 
using a frequency ratio method.

The social and economic losses caused by landslides can be reduced or 
mitigated by effective planning and management of land use. Overall, based on the 
global impact of property damage and causalities caused by landslides, it is 
essential to identify future probable landslide hazard areas to avoid or reduce 
potential damage. Based on the total dataset, three landslide susceptibility maps 
were constructed using Bayesian prediction, likelihood ratio, and fuzzy set method. 
By evaluating cross-validation and success rate curve, model susceptibility results 
were plotted with 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d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was estimated. In addition, for risk assessment, each social 
data layer such as agriculture, house, industry, business, road, river, population 
intensity, monetary value, and vulnerability level was added based on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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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nd incident time and was converted into US dollars. During the analysis, 
each method hazard map was used with a specific group of thematic data layers. 
Subsequently, for preparing the probability table, study area total pixels and 
predictive landslide affected pixels were considered.

 

<Figure 1> Frequency ratio and landslide percentages for slope and geology

 

<Figure 2> Landslide susceptibility maps by the fuzzy set and likelihood ratio models.

Risk assessment is the ultimate target for any landslide hazard analysis through 
combined calculation of the risk of individual slope failures or multiple landslides 
to different assets, and mitigating the effects of slope failures on humans and their 
surroundings. For analyzing risk through a risk assessment software, the basic 
requirement is considered as monetary value and vulnerability level for each 
individual class of thematic data. In this study, monetary value was selected for 
individual class thematic data based on local currency at the incident time and 
was converted into U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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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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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내습 이후 해안 지형 변화 분석: 멀티카메라/SfM 기법을 

중심으로

유재진* 

(*한국환경연구원)

주요어 : 태풍, 해안 지형, 변화 분석, 멀티 카메라, SfM

최근 지구적 규모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태풍, 해일과 같은 극한기후사
상도 해안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극한기후사상은 해안의 모습을 단기간 
내에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형학자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
해 호기심을 가져왔다(Williams et al., 2016; 최광희 등, 2012).

이처럼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지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안 지형의 변화 양상 과정을 이
해하기 위해 지형학자들은 정량적인 분석 도구를 적용해왔고, 이를 통한 많은 방법론이 개발
되어 왔다(유재진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멀티
카메라/SfM 기법을 활용하여 2018년 8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이후 발생한 해안 지형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파도리 해빈의 지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두 시기(태풍 전(2018.08.16.)/후(2019.09.01.)의 
DSM을 구축하여 차연산하였다. 전 시기에 비해 침식된 픽셀 면적은 3,641㎡, 퇴적된 픽셀 면
적은 9,176㎡였고, 침식과 퇴적으로 변화된 면적은 12,817㎡로 전체 면적 대비 25.7%였다. 
나머지 74.3%는 임계치 이내였다. 전 시기에 비해 침식된 픽셀 체적은 1,286㎥, 퇴적된 픽셀 
체적은 1,950㎥였다. 침식과 퇴적으로 변화된 체적은 664㎥로 전체 변화량 대비 20.5%가 퇴
적된 것으로 나타나 퇴적 양상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시기였다.

파도리 해식애의 지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해빈과 동일한 시기의 모델을 구축하여 차연산
을 수행하였다. 해식애의 차연산은 해빈과 달리 3D PCD 기반의 M3C2 기법을 통해 이루어졌
다. 수평적인 지형인 해빈은 2.5차원의 DSM으로도 지형 변화 분석이 가능하지만 수직적이고 
요철이 많은 해식애는 DEM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 기간에 해식애에서는  지형 변
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모니터링 기간이 짧았으며, 태풍이 한반도에 진입하기 직전 규모
가 급감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오히려 태풍 이전에 긴 시간 간격의 모니터링 기간에서 
더 많은 지형 변화가 관찰되었다.

연구결과, 해안 지형 변화 분석을 탐지하는데 있어 멀티카메라/SfM 기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태풍 전후의 해안 지형 변화를 확인했을 때 대
규모의 지형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태풍이 통과할 때 일반적으로는 해안 지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반도 통과 시 태풍의 규모와 당시의 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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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반천리 구하도 연구

: 탄성파 굴절법 탐사와 OSL 연대측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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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정선군, 구하도, 하안단구, 탄성파 탐사, OSL 연대측정, 곡류 절단

강원 정선은 산지 지역의 비중이 높아 인간 거주에 불리한 곳이지만, 산지 곳곳에 나타나는 
하천에 의한 평탄면(하안단구와 구하도 등)은 인간 거주에 있어 소중한 정주 공간으로 활용되
고, 각종 산업 활동의 무대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하안단구와 구하도는 지반 융기와 같은 
구조 지형적 특성과 기후 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 지형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고, 지형이 
형성될 당시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하안단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구하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오늘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구하도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프로세스로 설명되어 있어 지형의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으
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선은 전국의 409개의 구하도 중 15개의 구하
도가 분포하여 경북 울진과 더불어 가장 구하도가 많이 분포하는 곳이다(이광률, 2011). 또한 
곡류하는 하천이 많아 구하도의 초기 단계(곡류 절단 이전)와 중기 단계(곡류 절단과 분류), 
후기 단계(구하도의 단구화)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형적 가치가 크다. 

본 연구는 강원도 정선군 반천리 소재의 구하도를 주제로 하여 탄성파 굴절법 탐사와 OSL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탄성파 굴절법 탐사는 인위적으로 파를 발생시켜 지표로 돌아오는 파
의 속도를 계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기반암의 형태를 추정하는 지구 물리 탐사 방법이다. 반
천리 구하도 상류부, 중류부, 하류부에서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여 기반암면의 형태를 파
악하였다(그림1). OSL 연대측정은 석영이나 장석이 빛으로부터 차단된 이후 흡수한 방사선의 
누적 선량을 측정하여 연대를 얻어내는 절대연대 측정 방법으로, 구하도 인근의 하안단구의 
하성 퇴적층으로부터 얻은 연대를 통해 반천 구하도 내 유로 변화와 곡류 절단의 시기를 추정
하였다.

반천리 구하도의 경우 대부분의 곡류목 절단 구하도와 같이 구하도 중류부의 고도가 상류부
보다 높다. 인근의 구하도와 비교한 결과 구하도 중류부의 하상비고가 높은 구하도일수록 구
하도 내 경사도가 크게 나타난다(그림 2). 이는 본류하도가 곡류 절단에 의해 유로가 변경된 
이후, 2차적인 개석을 통해 상류부와 하류부를 침식해나가면서 과거 구하도 내부를 흐를 때에 
비해 하상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하도의 중류부는 과거 본류 하도가 흘렀을 당시에 
만들어진 지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단구 퇴적층은 침식에 의해 평탄해진 기반암면 위에 하천 운반 물질이 퇴적되어 만들어 지
므로, 퇴적층의 형성 시기는 기반암이 평탄해진 이후이고, 퇴적층의 연대는 기반암면 형성의 
최소연대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하도 내 기반암 평탄면의 하상비고를 기준으로 
OSL 연대측정을 실시한 하안단구면과 대비하여 구하도 내 기반암 평탄면의 형성 및 구하도의 
곡류 절단 시기를 추정하였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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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천리 구하도 중류부, 상류부 토모그래피

<그림 6> 구하도 종단면 <그림 7> 기반암 평탄면 형성 연대

연대측정 결과 기반암의 하각률은 약 0.1296 m/ka 이다. 반천리 일대를 흐르는 골지천은 
약 23만 9천 년 전(MIS 7)에서 16만 6천 년 전(MIS 6d)까지는 구하도 중류부를 흘렀으며, 구
하도 내부를 흐르며 유로 변경하여 2단의 단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6만 6천 년 
전 이후로 곡류 절단이 발생하여 구하도 내에 본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서, 이후 2차 개석에 
의해 9만 8천 년 전(MIS 5c)과 3만 8천 년 전(MIS 3)에 반천리 상류부에 단구를 형성한 것으
로 판단된다. 구하도의 곡류 절단에는 하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량 변동과 같은 수리학적 
요인, 융기 및 침식기준면 변화와 같은 구조 지형적 요인, 기반암 특성과 단층선 및 절리와 
같은 지질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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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비를 활용한 산사태의 공간분포 연구

: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윤혜연*·정근비**·장동호**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팀·**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우도비, 산사태, GIS, 생태·경관보전지역

한국은 대체로 7~9월에 산지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이 시기와 같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을 거치며 산사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세부 분석을 위한 각종 공간정보를 현장조사만으로 획득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수반된다. 반면 원격탐사나 GIS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한계점이 
대부분 개선되며 연구 대상지에 대한 공간분포 분석은 물론 나아가 공간 예측 모델링도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위치와 공간정보 사이의 
관계를 확률로 나타내는 베이지안 확률 기반 우도비를 활용하여 공간분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식 1).

 ⋯   
 ⋯   

 ⋯  
····· <수식 1> 

연구지역인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경북 울진군과 영양군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희귀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05년에 생
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산세가 높고 임도 이외에 도로가 잘 발달되
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낮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로 인해 인위적인 개발로 인한 훼손이 낮
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연구지역 내에 위치한 임도 주변 등에서 산사태
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휴대용 GPS를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 위치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공간분포 분석을 위해 주요 자연·환경주제도 7개(경사도, 사면향도, 토양 배수
등급도 및 유효토심도, 임상도, 지질도, 지형습윤지수도(TWI))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모든 GIS 
공간자료는 공간해상도 10m×10m로 구축 및 활용되었으며, 공간자료의 격자수는 행과 열이 
1,457pixel×1,388pixel, 총 화소 수는 2,022,316개이다.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자연·환경주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우도비를 산출하였다. 먼저, 경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는 20° 이상과 
15~20° 구간에서 각각 81.0%, 14.7%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다. 우도비는 15~20° 구간에서 
2.4, 20° 이상 구간이 1.0으로 산출되어 해당 구간에서 면적 대비 높은 분포비율이 나타났다. 
우도비값이 1 이상으로 다른 경사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위치와 경
사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면향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산사태는 북향, 
북동향, 서향에서 각각 19.0%, 17.2%, 15.5%로 많은 발생을 보였다. 우도비 또한 북향, 북동
향, 서향이 각각 1.6, 1.3, 1.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도비 값이 1
이상으로 도출되었지만 다른 사면향 항목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산사태와의 상관성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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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배수등급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지역 산사태는 모두 배수등급이 
‘매우양호’와 ‘양호’ 지역에서 각각 90.5%, 9.5%로 발생하였다. 우도비는 ‘매우양호’에서만 1 
이상의 값이 산출되어 면적 대비 높은 분포율이 나타났다. 특히 우도비는 ‘매우양호’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우도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산사태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효토심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산사태는 ‘보통(50~100㎝)’과 ‘매우얕음(0~20㎝)’ 
항목에서 각각 65.5%, 30.2%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비는 ‘깊음(100㎝ 이
상)’과 ‘보통(50~100㎝)’ 항목에서 각각 2.2, 1.6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 우도비 값은 ‘깊음
(100㎝ 이상)’과 ‘보통(50~100㎝)’ 항목이 1 이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위치와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사태와 임상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소나무림과 침활혼효림에서 각각 
33.6%, 31.9%로 가장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우도비의 경우, 잣나무림과 낙엽송림에서 각각 
3.5, 2.4로 가장 높은 값이 도출되었다. 우도비 결과는 잣나무림과 낙엽송림이 1 이상으로 다
른 임상에 비해 높게 나타나 산사태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질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산사태는 화강편마암과 율리통 율리층, 원남통 원남
층에서 각각 41.4%, 29.3%, 25.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우도비의 경우에는 화강편마
암, 원남통 장군석회암층, 율리통 율리층에서 각각 2.9, 2.6, 1.1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우
도비의 경우에는 화강편마암, 원남통 장군석회암층, 율리통 율리층이 1 이상의 값으로 다른 
지질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질도와 산사태 간의 상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TW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WI의 4.9~6.4 구간과 2.5~4.9 구간에서 각
각 49.1%, 43.1%로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비값 또한 4.9~6.4 구
간과 2.5~4.9 구간에서 1.2, 1.1의 값을 보였다. 우도비 결과에서는 이 두 구간이 다른 구간
에 비해 1 이상의 값으로 항목 간 차이를 보였으므로 산사태와 TWI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는 산사태의 발생 위치와 자연·환경주제도 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발생지의 
공간분포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
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발생 분포 및 재해 예측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자 한
다. 향후에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의 공간분포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산
사태 예측지도 제작에 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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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제4기 단층과 관련된 지표변형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김동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센터)

주요어 : 제4기 단층, 지표변형, 판내부 활성단층, 지구조지형

지진은 단층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단층의 존재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일은 미
래에 일어날 지진을 대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2016년 경주지진은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지진
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경주지진 이후 서귀포 지진, 
괴산지진과 같은 규모 4이상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함과 더불어,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보고된 
제4기 단층들은 지진이 더 이상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
도 전역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본 발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기 단층연구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지형학적 관점에서 제4기 단층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4기 단층추적연구는 
공간해상도 5-10m의 수치표고모델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단층지형을 구분하고 이후 야외조
사를 통해 제4기 단층노두를 발견하거나 굴착조사를 통해 제4기 단층면을 찾으면서 이루어진
다. 5-10m 크기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수치표고모델은 큰 규모의 단층지형을 찾는데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구조적, 기후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제4기 단층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
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항공 라이다를 이용하여 0.5m 내지 1m의 고해상도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작은 규모의 단층지형 탐지가 가능해졌고, 이에 항
공라이다를 이용한 이후 제4기 단층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다양
한 기술들을 도입하고 다학제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제4기 단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
정에서 단층운동으로 인해 지표면에 변화가 기록된 지표변형(surface deformation)을 찾는 
것이 제4기 단층추적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표변형은 단층운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지표파열, 폭포, 단층애 등과 같은 지
형뿐(on-fault damage)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지진동으로 발생하는 산사태, 붕괴 등의 현
상(off-fault damage)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가 판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비해 크지 않으며, 강한 삭박작용을 일으키는 기후적 
요인(겨울-풍화, 여름-침식)으로 인해 단층운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남겨진 지형들을 추적하
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보다 넓은 개념인 지표변형을 기록한 여러 지형들을 탐지하고 추
적한다면 제4기 단층의 존재와 그 연장을 추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표변형을 연구하는 지형학이 앞으로 제4기 단층의 탐지와 추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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쾨펜의 기후 구분에서 수목의 의미에 대한 고찰 

이호욱*

(*경남과학고등학교)

주요어 : 쾨펜의 기후 구분, 수목(Baum), 수목 기후, 무수목 기후, 건조 기후

쾨펜의 기후 구분(Köppen climate classification)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후 구분 
방법이다. 식생의 생장 환경을 기준으로 기온과 강수 지표를 활용하여 기후를 경험적으로 구
분하는 방식이다. 쾨펜은 1884년에 식생과 기온의 관계를 고려한 기후구분도를 처음 발표한 
이래로, 1900년대에 자신과 제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론을 수정하였다(권동희, 2003). 쾨펜
의 이론은 복잡한 기후 분포를 단순하면서도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분류 체계로 종합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Beck et al., 2018). 현재, 쾨펜의 기후 구분을 활용한 연구는 계
속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쾨펜에 의해 도입된 수목(樹木) 기후(tree climate)는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온도 및 수분 
조건을 가진 기후를 의미한다(자연지리학사전편찬위원회, 1996). 열대(A), 온대(C), 냉대(D) 기
후가 수목 기후에 해당한다. 수목 기후의 조건은 유효강수량을 고려하여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고, 최난월 평균기온이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수목(無樹木) 기후(treeless 
climate, nontree climate)는 어떤 형태로든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기후를 의미한다(자연지리
학사전편찬위원회, 1996). 일반적으로 건조(B), 한대(E) 기후가 무수목 기후에 해당한다. 무수
목 기후는 식생의 생존에 충분한 기온과 강수량 중 어느 한쪽 또는 둘 모두가 결여된 경우이
다. 

쾨펜이 생존할 당시에 발표한 최종 결과물인 ｢Das geographische System der Klimate｣
의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 A, C, D 기후를 ‘수목 기후(Baumklimate)’라고 규정했지만 ‘무수
목 기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무수목 기후를 정의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Köppen, 1936). 대신에 기온이 낮아 ‘수목이 없는(baumlos)’ 뜻의 수식어로 E 기후를 설명
하여 사실상 E 기후를 무수목 기후로 분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B 기후는 비가 
적더라도 인공 수로 등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B 기후를 E 기후와 같이 무수
목 기후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어 'Baum'은 일반적으로 ‘나무, 수목’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엄밀하게는 ‘교목(喬木)’의 
의미를 가진다. 영어 ‘tree’와 유사하게 목본식물(woody plant)의 총칭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관목, 덩굴식물 등 다른 유형의 목본식물과 구별할 때도 사용된다(Steinfort et al., 2020).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나무, 수목, 목본식물 등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통적으
로 분류되는 관목, 교목 등을 모두 나무라고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쾨펜이 명명한 
‘Baumklimate’를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나무가 자라는 기후’이지만, 독일의 맥락에서는 나
무 중에서도 ‘교목에 가까운 나무가 자라는 기후’라고 해석해야 본래의 의미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보인다. 

비록 쾨펜이 무수목 기후라고 분류하지 않았지만, 수목의 의미를 교목에 가까운 나무로 해
석한다면, 주로 관목과 야자수 등이 자라는 건조 기후는 무수목 기후 유형에 대체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목에 포함되는 종의 범위를 폭넓게 인식하는 편이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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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후를 무수목 기후로 분류하는 것은 개념적 오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
용되는 나무, 수목의 의미를 반영하여 해당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조 기후를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기후’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지만 제한적
인 기후’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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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브랜드의 지리: 오리지네이션과 포스트식민주의적 고찰

오준혁*

(*강원도 평창군 대화고등학교)

주요어 : 브랜드, 오리지네이션, 문화정치경제, 포스트식민주의, 스팸

요즘 사회에서 재화와 서비스 상품의 브랜드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최
근까지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경영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브랜드의 지리’에 대해 연구하던 영국의 경제지리학자 앤디 파이크
(Andy Pike)는 재화와 서비스 상품의 브랜드와 브랜딩이 필연적으로 지리적으로 연결되고 차
별화된 지리적 함의와 유통 과정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브랜드화된 재화나 서비스 상품의 유
래와 원산지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방법론으로 ‘오리지네이션(origination)’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오리지네이션은 브랜드와 연관된 행위자(주로 생산자, 유통자, 규제자, 소비자 등)
들이 물질적, 상징적, 담론적, 시각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지리적 결합(geographical 
association)’을 창출하여 상품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증진하게 시키며 판매를 촉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브랜드의 오리지네이션을 탐구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브랜드의 사회·공간적 역사와 일대기를 탐색하는 
것으로, 브랜드 기원의 역사, 성장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브랜드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창출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문화·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
는 브랜드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 가치 창출·증
진·확보 과정, 제도와 규제의 역할 등을 중점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확장사례
방법(ECM, extended case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집중적인 사례 연구
를 바탕으로 정성적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광범위한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사례를 이해하고 기존 이론을 성찰하며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1> 오리지네이션의 개념적 구성

   이처럼 오리지네이션을 탐구하는 것은 경제지리학의 연구 범위를 확장해주었고, 브랜드에 
대한 지리학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리지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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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브랜드를 둘러싼 경제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국가나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에 오리지네이션이 내포하고 있는 포스트식민주의 감수성 결핍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미국 통조림 햄 브랜드인 ‘스팸(SPAM)’의 한국화된 오리지네이션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결합과 지리적 상상을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텍스트 분석, 내용분석, ECM
을 활용해 스팸 브랜드의 일대기, 한국에서의 특수성, 포스트식민주의적 접근에 근거하여 스
팸 브랜드의 오리지네이션을 분석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스팸 브랜드는 사회·공간적 일대기 측면에서 특유의 지리적 결합과 의미를 지니는 
상품 브랜드이다. 스팸은 미국 글로벌 식품기업인 ‘호멜(Hormel)’의 소유로, 본사가 위치한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지역에 지리적으로 결합된 역사·지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제조 과정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물질성(어깨 부위 돼지고기, 고유의 양념과 
첨가제, 소매용 사이즈 캔 포장)을 가지며, 미국이 참전한 국제 전쟁을 바탕으로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을 형성하며 세계적인 브랜드
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문화 제국주의와 결부되어, ‘미국적인 이상’으로서의 
상징적, 기호학적 의미도 보유하게 되었다. 둘째, 이런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스팸 브랜드 오리지네이션은 미국성과 세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부터는 한국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한국성에 기초한 최근의 오리지네이션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유통자 중 하나인 언론을 중심으로 오
리엔탈리즘 담론과 지리적 상상력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소비문화와 지리적으로 결
합한 스팸 브랜드의 오리지네이션을 서구와 구별되는 소비 양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타
났다. 동시에 서구의 스팸 소비문화를 ‘정상’적인 것으로서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한국의 스
팸 소비문화는‘이국적’인 것으로 타자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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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Python) 활용 인공지능 기반 지리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박새솔, 김민성*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파이썬(Python), 인공지능, 지리교육, 교수학습자료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었다(Eguchi, 
2021). 인공지능 관련 유능한 인력의 양성은 국가 간 경쟁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다(Yang, 
2019). 예컨대,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에 능숙한 차
세대 인재를 양성할 것임을 천명하였다(State Council of China, 2017). 미국은 인공지능 인
력을 훈련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
(Heintz, 2021). 세르비아는 남동유럽 최초로 인공지능 개발 전략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3개 
대학교에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설치하기도 하였다(Republic of Serbia, 2020). 이처럼 전 세
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런데 지리학은 다양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각적인 디지털 공간 분석에 강점이 있기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학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그에 대한 지리교육적 
활용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민성, 2021).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 인공지능 언어를 활용하여 학습 모듈을 개발하였다. 파이썬은 그래픽 
처리 기능이 단순하고(Python Software Foundation, 2017) 초심자에게 프로그래밍 생태계
를 가르치기에 적절한 언어이다(Stajano, 2000). 본 연구에서는 총 네 가지의 모듈을 개발하
였다(표 1).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그렇게 심각할까요?’

미션: 우리나라 인구 데이터를 다양한 지도로 

표현해 보고 우리 동네의 노령화지수를 구해보

자.

‘우리 동네에는 어느 나라 외국인이 가장 많을

까요?’

미션: 평택시와 화성시에 많이 사는 외국인의 

국적을 확인하고 우리 동네에는 어느 나라 외국

인이 많은지 알아보자.

‘우리 동네에는 어느 연령대 외국인이 가장 많

을까요?’

미션: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연령대별 외국인 인

구 분포를 확인하고 우리 동네에는 어느 연령대 

외국인이 많은지 알아보자.

‘세르비아에서 온 미하일로를 위한 챗봇 만들기’

미션: 세르비아에서 온 미하일로에게 우리 동네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보

자.

<표 1> 인공지능 기반 지리교육 모듈

 ’우리나라 노령화가 그렇게 심각할까요?‘ 모듈은 우리나라 시군구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모
듈이다. 학생들은 미리 구축된 코드를 실행하여 단계구분도, 히트맵 등 다양한 지도로 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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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노령화지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노령화지수가 큰 시군구와 작은 
시군구를 확인하여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 동네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모듈은 시군구 외국인 인구 데이터를 활
용한 모듈이다. 학생들은 미리 구축된 코드를 실행하여 시군구별로 어느 국적의 외국인이 가
장 많은지를 계산한다. 이 모듈에서는 평택시와 화성시를 사례로 학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
로는 우리 동네(구)에 어느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지를 계산하고 그 이유를 유추해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 동네에는 어느 연령대 외국인이 가장 많을까요?’ 모듈은 서울특별시 연령별 외국인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모듈이다. 학생들은 미리 구축된 코드를 실행하며 서울시 구별로 외국
인 인구 피라미드를 구현할 수 있다. 이 모듈에서는 서대문구와 용산구를 사례로 학습을 진행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구별로 외국인의 주요 연령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용산구, 
서대문구와 비교하여 우리 동네(구)의 특성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세르비아에서 온 미하일로를 위한 챗봇 만들기’ 모듈은 세르비아에서 온 미하일로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드는 모듈이다. 학생들은 챗봇에서 활용할 질문과 답변을 
구상한 뒤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여 실행한다. 이렇게 구현된 챗봇은 미리 설정한 키워드에 반
응하여 정해진 답변을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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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플랫폼 기업의 오리지네이션: 배달의민족 사례

홍동표·이재열*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오리지네이션(origination)’이란 브랜드 상품과 브랜딩에 있어서 어떤 행위자들이 ‘지리적 결
합(geographical association)’을 구성해 특정 시·공간 시장 상황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의미
와 가치를 포착하고 스며들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개념이다(이재열 외 역, 2022). 다
시 말해 특정 브랜드 또는 브랜딩 과정에는 브랜드에 얽혀 있는 행위자와 그들이 구성하는 지
리적 결합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리적 결합이란 브랜드의 공간
적 연결과 함의, 지리적 차별성, 사회·공간적 불평등과의 관계에서 포착할 수 있는 브랜딩의 
지리를 설명하는 개념이다(이재열 외 역, 2022). 
 한편 지리적 결합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물질적·상징적·담론적·시각적·청각적 유형으로 나
타난다. 물질적 결합은 브랜드의 생산 장소에 공간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고, 상징적 결합
은 브랜드 로고나 심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암시적인 공간적 형태를 의미한다. 담론적 결합은 
광고와 같은 내러티브를 통해 공간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각·청각적 결합은 시각자
료와 청각자료에 의미를 담아 지리적 함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유형
의 지리적 결합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구성되는 오리지네이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 브랜
드의 사회·공간적 역사와 일대기를 탐색한다. 둘째, 브랜드가 생산하는 의미에 대한 문화경제
적 해석을 진행한다. 셋째, 브랜드의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 제도와 규제, 불균등 발전 등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위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례를 확장사례방법(ECM, 
extended case method)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수행한다(이재열·
오준혁, 2022). 
 이상에서 살펴본 오리지네이션 연구 과정을 토대로 발표자들은 최근 플랫폼 경제에서 가장 
많은 이슈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주문형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분석했다. 먼저 배달의민
족의 사회·공간적 역사와 일대기를 통해 주문형 플랫폼 서비스 중 1위로 성장하는 과정과 브
랜드가 형성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했다. 배달의민족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격적
인 마케팅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배달의민족에 얽힌 여러 행위자 중 유통자, 소비자, 노동자의 측면에서 각각 구성
된 지리적 결합의 사례를 분석했다. 먼저 유통자로서 배달의민족은 그들의 광고 전략을 통해 
음식배달문화를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게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배달의민족이 내포하고 있
던 탈지역적 이미지를 상쇄하며 지리적 결합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자
발적으로 기업의 브랜딩에 참여하며 양방향의 소통구조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직접적인 어
플리케이션 이용자로서 소비자는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며 소비하는 형
태의 지리적 결합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측면에서 배달의민족은 기존
의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배달노동자 이미지가 공식적이고 제도권 안의 이미지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장과 운송수단의 최신화와 같은 지리적 



- 68 -

결합이 나타났다. 발표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지리적 결합이 배달의민족이라는 브랜
드의 의미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가 작
동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지리적 결합의 과정과 결과가 공간적으로 표출되고, 각 행위자들의 
행위성은 어떻게 지리적 결합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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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계문화축제, 그리고 Halloween

류주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세계문화축제, 민속문화, 에스닉, 외래축제

1.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
축제 페스티발은 ‘성스러운 날’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 어원, 그리고 한자어 祝祭에

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이나 동양 모두 성스러운 종교의례와 관련 깊음을 나타낸다. 물론 축제
를 하나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고, 다의적·다기능적인 요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축제 영역
도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행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는 가운데 '
축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지역축제의 
개발 및 활성화를 경쟁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성공적인 지역축제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장소자산들(문화자산 및 향토 자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지역축제가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는 창조산업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 간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 자본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개발 및 지
역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임승후·배귀희, 2014).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
쟁력이 없는 행사들을 반복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난립은 결국 지역특성화와 대상 표적화 전략 부재, 불투명한 진행 및 미
흡한 평가분석 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도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운영되는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 축제산업,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축제생태계(Festival Ecosystem)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질적 성숙기에 도달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국내 지역축제, 세계민속문화축제, 외래축제
한국관광공사 보고서(2013)에 따르면, 축제를 주제를 가지고 공공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여

가와 관공목적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역축제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둔 문화제, 페스티벌, 예술제, 제전, 경연대회 등 다양한 형태
로 개최되는 지역의 모든 축제라 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지역축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DB와 연동되어 게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누락된 부분들
을 일부 보완하였다(https://www.mcst.go.kr/kor/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우리나라 연도별 축제의 수 추이는 <그림 1>과<그림 2>와 같다. 이 중 세계문화 컨텐츠의 
축제는 대략 한 해당 20개 내외에 불과한 2~3%를 차지한다. <그림 3>은 2016, 2019, 2022
년의 개최계획 중 관련 축제를 정리한 것인데, 누락된 축제도 여럿 있음을 확인하였다.

https://www.mcst.go.kr/kor/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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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도별 도입된 축제의 수

(출처: 박태식, 2006, 1104)

    <그림 10> 연도별 지자체 축제 계획 추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DB)

<그림 11> 세계민속문화 관련 지역축제

(붉은 색은 문화체육관광부 DB에서 누락된 것을 표기한 것)

외국인의 상주인구 또는 유동인구,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세계문화축제가 개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문화 컨텐츠의 축제가 아직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추세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 기존 축제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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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상당하다. 또한 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문화축제를 세계 복합적인 문화컨텐
츠, 특정 에스닉 문화 컨텐츠, 외래 문화 컨텐츠 등으로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제언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 간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 자

본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차원
에서 중요하다. 세계민속문화축제가 지역성, 지역의 장소자산과의 연계 정도는 매우 미약하나,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이주민들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의 에스닉 문화를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일환으로 다양한 세계문화축제, 특정 에스닉축제, 외
래축제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설령 핼로윈축제처럼 가장 국내 지역성과의 연계성이 낮은 
외래축제일지라도 국내에서 ‘이태원’ 지역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특정 장소이미
지, 장소자산과도 연결될 수 있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문화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
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평가를 거쳐 실질적 성장을 기해야 하며, 보다 유형화하여 세계
문화축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핼로윈 축제는 <그림 3>에 없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주최자가 따로 있지 않았다. 대구 핼로윈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부산이나 홍대의 경우는 민
간단체가 주최하였다. 특히 홍대 상인들이 핼러윈 축제의 주최자로 나선 배경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홍대 핼러윈 축제 역시 2021년까지만 해도 이태원과 다르지 않은 ‘주최자 없는 축
제’였지만 이태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홍대 쪽으로 오는 손님이 점차 줄자 2022년부터 상인들
이 주최자를 자처해 무대행사를 기획했다. 이와 달리 핼러윈 때마다 인파가 몰린 이태원 쪽은 
주최자로 나설 이유가 없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누가 주최하든지 간에 ‘안전의 안정망’ 구
축의 필요성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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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서식지수 변화 분석을 통한 경관생태지리학적 연구 가능성 탐색

김소희*, 정근비*, 조윤주*, 박종철**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학부과정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주요어 : 경관생태지리학, 머신러닝, 잠재서식지, MaxEnt, 전국자연환경조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도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확장과 산림파편화와 같은 경관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관생태지리
학적 측면에서 경관과 생태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변화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관과 생태학적 변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를 제외한 우리나라 내륙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중 조류, 양서파충류, 포유류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 2차와 4차에서 
모두 발견된 종, 최소 30지점 이상에서 관찰된 종, 모의효율(AUC)이 0.7 이상인 종, 환경 유
해종이 아닌 종을 선별하였다. 또한 대상 종의 잠재적인 서식지를 분석하기 위해 생태계 형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형, 토지피복, 임상, 기후 등 19개의 환경변수를 선정하였다. 연구
의 주된 방법은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MaxEnt 모델이며, 이는 종의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
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또한 경관 변화와 서식지 파편화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도시패치밀
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그림 1> 2차 잠재서식지 분석 결과 예시

(왼쪽부터 조류(원앙), 양서파충류(아무리장지뱀), 포유류(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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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Ent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잠재서식지는 출현 자료와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한 잠재서식지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다양한 환경 요인이 생물들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잠재서식
지의 변화에는 도시 확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사)

본 결과물은 공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밀알두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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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차 잠재서식지 분석 결과 예시

(왼쪽부터 조류(원앙), 양서파충류(아무리장지뱀), 포유류(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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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경년 변동성과 대기중 CO2 농도의 

상관성 검토 

곽현창*, 김세환*, 박서우*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부생)

주요어 : 확률강우량, 경년 변동, 기후 변화, CO2 농도, 상관계수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상 및 이상기후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
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이상고온, 한파 등 이상 현상이 전세계적
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Hinnamnor)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강우사상은 침수 피해를 일으키며 산사태 등 재해와도 직접적인 관련
이 있어 지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극한강우사상
의 재현기간은 짧아지고 그에 따른 확률강우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체로 인정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서울 지점을 대상으로 확률강우량의 경년 변동을 분석하고 기후 변화에 따
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단, 이와 같은 논의에는 관측자료의 범위 및 빈도해석 방식을 결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연구 목적이나 자료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07년부터의 일최다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임의시간
(24시간) 자료로 환산한 뒤 재현기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300년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경년변동을 분석하였다. 

빈도해석 방식은 장기간 자료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방식인 정상성 지점빈도해석을 채택하였다. 확률강우량 산정 시 채택한 확률분포형과 매개변
수 추정법은 각각 Gumbel 분포와 확률가중모멘트(PWM)법이며, 이는 환경부(2019)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경년 변동의 분석에서는 오태석 등(2009)의 선행 연구에 따라 관측개시부터 30
년을 기본자료기간으로 설정하고 1년씩 추가함으로써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림 1).

<그림 1> 정상성 지점빈도해석 절차

분석 결과 긴 규모의 재현기간일수록 확률강우량의 경년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전반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이러한 경향은 기후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연도별 기후 변화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온실기체인 CO2의 대기 중 농도와의 상관
성을 검토하였다(표 1). 1959년 이후는 NOAA에서 제공하는 Mauna Loa 지점의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관측값이 없는 이전 기간의 경우 동일 지점의 빙하 코어 자료로부터 복원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자료 출처: Köhler, Peter; Nehrbass-Ahles, Christoph; Schmitt, Jo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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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er, Thomas F; Fischer, Hubertus (2017): Continuous record of the 
atmospheric greenhouse gas carbon dioxide (CO2), raw data. PANGAEA.).

<그림 2> 재현기간에 따른 지속시간 24시간 확률강우량(mm)의 경년변동

재현기간 2 3 5 10 20 30 50
상관계수 0.907* 0.907* 0.899* 0.887* 0.876* 0.870* 0.864*
재현기간 70 80 100 150 200 300 500

상관계수 0.860* 0.859* 0.857* 0.853* 0.850* 0.847* 0.845*

<표 1> 재현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mm)과 대기 중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µmol/mol)의 상관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05)을 나타냄.)

분석 결과 모든 재현기간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단 재현기간이 길어질
수록 상관성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 극한강우사
상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들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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