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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기반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러닝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를 더하는 활동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비판적 안목과 장소 기반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도 제작과 현장 답사를 중요한 학습 활동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 협력에 적합한 전공이다. 지리답사는 교실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조사와

지도제작을 포함한 현장 연구의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지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제주대학교의 사례는 지리답사를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현장 조사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보고서 완성까지를 목표로 진행했다. 해외봉사활동은 

보편적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지역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라포를 형성하며, 공공 자료를 얻고, 현지 그리고

참가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봉사활동을 자선적 접근에서 정의적 안목으로 발전시키는 참여적 지역사회 협력의 기초

활동으로 변화시켜보고자 했다.

주요어 : 서비스-러닝,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 지리, 국내 지리답사, 해외활동

Abstract : Universities have a tradition to contribute to community by providing services along with teaching
and research. Service-learning has begun to promote effective learning while giving helping hands to local 
problems. Recently, service-learning has evolved to emphasize critical approach and place-based community 
engagement for sustainable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university and community. Geography is good 
discipline to work with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mapping and fieldwork which are essential part of the
curriculum. Fieldwork is important to explore the phenomena learn from classroom in real world, but 
community engagement with local survey and mapping, and action research lead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geography. Introduced are local and international fieldwork attempts by Jeju National University.
A fieldwork focuses on a local problem with population decline; students participate in-depth local interview
survey, and put the gathered information into completing a research paper. University international volunteering
usually includes teaching classes in developing countries, but efforts to understand locales including data 
gathering, survey and questionnaire enhance critical over compassionate approach and community engaged 
activities.
Key Words : Service-learning, Community engagement, Community geography, Geography fieldwork, International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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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연구와 더불어 봉사

를 기본 이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경쟁 심화와 위기 상황은 

대학이 연구와 교육보다 재원 확보와 취업률 제고와 같

은 일에 치중하도록 만들었으나 최근 대학 본연의 역할

은 사회적 책무 강화로 되살아나고 있다(Shek and 

Hollister, 2017; 김창환, 2020).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오

랜 전통으로 사회공헌으로 이어지지만 봉사는 보다 직

접적으로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강조된다. 서비스-러

닝은 교육을 봉사와 연계하는 구체화된 실천으로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며 확대되고 있다(Stanton et al., 

1999; Willse et al., 2020).

서비스-러닝은 대학 교육 방식의 변화이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 방식으로 등장했다. 

그 배경은 대학교육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학생들은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과목만을 수강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대학이 봉사를 교과의 일부로 포함하며 시작되었

다. 이후 서비스-러닝은 대학 평가에도 반영되며 확대되

는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봉사를 포함하는 시작에서 

점차 교육과 봉사를 동등하게 강조하며 비판적 학습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발전

하고 있다(Yamamura and Koth, 2018; 권상철･오정훈, 

2021). 대학교육의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도 봉사활동

의 확대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지역 기반 학습을 포함한 

강좌 개설로 나타나고, 일부는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가 

산학 협력의 형태를 강조하며 대학의 사회적 공헌이 넘

어서야 할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혼용되어 수용되기도 

한다(김의영, 2016; 이태동 등, 2017). 최근 서비스-러닝

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봉사를 교과 활

동으로 수용하며 사회 인식에서 문제 해결의 참여까지

를 포함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리학은 이러한 대학교육 변화에서 전통적으로 지역 

기반의 학문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했으며, 지도제

작과 지리답사는 특히 지역사회 협력에 적합한 교과 내

용이다. 지리답사는 교실에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활동이나 문제해결 학습을 포함하여 다변화시킬 수 있

다(France and Haigh, 2018). 또한 지역사회의 특정 주제

에 대한 조사 활동과 지도화 작업은 최근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Jung, 2018; Pedregal et 

al., 2020; Shannon et al., 2021). 이러한 변화 노력은 지

리학의 현장 학습 활동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개하

며 지리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

모하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 글은 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사회적 책무를 위해 강

조되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을 소개하고, 이러한 대학교육의 변화에 비추어 지리학

에서의 교과 활동인 지도제작과 지리답사를 학습 효과 

진작과 지역사회 협력 활동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어서 제주대학교의 경험을 사례로 지리답사와 해외봉사

활동을 지역사회 협력이자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시도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은 대학별로 다양

하게 전개되고 아직 확대할 필요가 있어 대학별 경험의 

공유는 새로이 적용할 때의 장벽을 낮추고 확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노력에 도

움을 줄 것이다. 

II. 대학과 지역사회

1. 대학교육의 변화: 서비스-러닝과 지역

사회 협력

대학은 교육, 연구와 더불어 봉사를 기본적 이념으로 

추구하는데, 봉사는 가장 늦게 추가된 이념으로 미국에

서 시작하여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

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 공헌의 성격을 내포

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고 세계화된 경제는 

대학을 취업과 순위 경쟁의 분위기로 몰며 봉사는 상대

적으로 약화되었다. 대학이 노동력 재생산과 같은 직업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며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목표에 

비판을 가하며 내부적으로 자성론이 일게 된다(Stanton 

et al., 1999; 안상훈 등, 2020). 미국 대학은 1990년대부

터 현실과 분리되고 이론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실 수업

을 넘어 지역사회의 빈곤, 불평등 등의 현실 문제를 인식

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대학 본연의 사

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Allahwala et al., 2013; Dostili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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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은 일찍이 미국의 토지

양여대학(land-grant university)에서 기술과 대중 교육을 

위해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세계화

된 경제 상황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자신의 취업을 스

펙만들기 과정으로 여기게 하며 대학 본연의 의미를 퇴

색시켰다. 대학의 이념에 봉사를 포함시킨 미국은 1990

년대 초 일부 대학 총장들이 교육과 봉사를 겸한 서비스-

러닝(service-learning)을 시작하고, 대학의 봉사는 모두

가 그 가치를 인정해 순식간에 500개 이상의 대학이 참

여하게 된다. 참여 대학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대학협의회(Campus Compact)를 결성하여 운영에 도움

이 되는 사례를 공개하며 서비스-러닝은 급속하게 확산

되었다. 이후 참여 대학의 평가에 서비스-러닝 운영 관

련 교과목 수,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며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졌다(Welch and Plaxton-Moore, 2019). 이러한 변

화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대다수 국가의 대학이 독자적

으로 그리고 연합하여 사회적 책무를 사명으로 추구하

고 있다(Abbas et al., 2017).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시

장과 정부의 역할이 닿지 않는 영역을 대학이 사회적 책

무를 통해 메꾸는 활동이자 대학교육에서 학생들이 사

회 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는 비판적 사고와 지식, 

기술의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기도 하다.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봉사를 결합한 서비스

-러닝은 지역기반학습(community-based learning), 참여 

또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등 다양하게 불리

는데 초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던 서비스-러닝에서 점

차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관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

전 또한 중시하는 지역사회 협력(community engagement)

으로 발전하고 있다(Yamamura and Koth, 2018). 서비스

-러닝은 초기 수업의 일부를 현장 활동으로 구성해 학생

들에게 현실 세계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빈곤 등 문제 중

심의 활동은 빈부격차 등을 단순한 차이로만 인식하고 

자선적 태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접근을 강조한다. 이는 현장에서 관찰할 수 

없는 이론과 관점을 사전 교육 그리고 성찰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현실과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며 비판적 그

리고 세계시민 안목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실질

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은 분야보다 

지리적으로 특정의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과 지역

이 긴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Siemers et al., 2015; Rees et al., 

2020).

한국의 대학교육에서 서비스-러닝은 국내, 해외에서

의 봉사활동을 수업 활동과 연계하는 형태로 대다수 교

양과목으로 진행된다(배서현, 2017; 안미리, 2018; 손가

현･김유나, 2020). 이들 교과는 학생들이 사전 교육과 활

동 후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참여하

는 시민으로서 자아와 시민성 형성의 교육적 효과를 제

시한다. 이상적으로 학생들은 현장 활동의 직접 경험을 

통해 현실 사회와 세계를 알게 되고, 이 과정에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고와 능력을 키우는 기회

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

의 시간, 재능을 사용하는 현장의 자원활동을 통해 공동

체 의식과 더 나은 세계 만들기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

발점이 된다(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2011). 

이러한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은 참여 활동을 통해 학

습 효과를 높이며 동시에 대학 본연의 봉사 책무를 확대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며 이해하고 이를 개선

하는 활동을 지역 주민,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의미가 크다.

2.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 

대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대학 배후 지역의 사회 

조직과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발전을 지향한다. 

교육 측면에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지식 교환 및 

문제 발굴,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기회

를 갖는다. 지역사회 협력 활동과 그에 따른 참여자들의 

성과 등 경험 사례는 새로운 대학의 참여와 효율적 운영

을 위해 중요한데 특히 교수계획서, 활동 과정과 결과의 

공유와 출간은 실질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1)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는 하향적이 아닌 지역사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때 다양한 협력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주로 주변 학교와의 교류가 중심을 이루고, 과학, 수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한다(Allahwala et al., 2013; 

Driscoll, 2014). 빈곤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과 보건 진료

는 대상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여 대학 진학을 유도하

는 활동을 중요시한다. 지역사회 협력 참여 대학생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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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육, 다문화 이해, 비판적 사고, 지도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시민성 함양 등이 성과로 언급된다(McEwen, 2013; 

McPhee and Przedpelska, 2018). 대학 전체적으로는 교

수, 학생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풍요롭게 하고, 학생은 학습을 심화하고 시민 의식을 높

인다. 지역사회는 요구 사항을 널리 알리며 해결책을 모

색하고 복지를 개선한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교수

와 학생의 소통을 향상시키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

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학의 

여러 전공 분야가 참여하며 종합적으로 지역사회의 경

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Haines, 2009; 

Garcia, 2020).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1980

년대 미국의 탈산업화로 쇠락하는 도시 지역의 실업, 열

악한 주거 상황 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성

과를 내지 못하며 촉발된다. 노스웨스턴대학 연구진은 

대안을 모색하며 시카고의 빈곤 지역에 대한 외부의 하

향식 지원보다 지역내의 자산과 역량을 발굴하는 상향

식 접근을 시도한다(Garcia, 2020). 초기 연구진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3000개 이상의 이

야기를 수집해 이들로부터 공통점을 도출하는데 여기에

는 지역주민들의 숙련된 기술, 단체의 역량, 공공과 민간 

등 기관의 자원, 물리적 그리고 경제와 문화 자원 등을 

지역 자산으로 고려했다(Kretzmann and McKnight, 1993).2)

지역 자산은 발전의 잠재력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하며, 장소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지역 내 대학, 

학교, 협회와 기관 등이 협력하여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

을 전개한다. 여기에 대학은 지역 조사를 통해 자산을 

발굴하고 환경정화, 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지

역사회 결속과 발전의 토대로 역할을 한다. 대학은 지역 

단체와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필요(need)와 자산(asset)

을 목록화하여 지도로 나타내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러한 과정은 자산기반지역발전(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으로 불리며 점차 확산되어 미국뿐 아니

라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다(Haines, 2009; 

Garcia, 2020). 

자산기반지역발전은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자본을 발

굴하여 잠재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이 기초 작업으로 지

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지도 제작은 지역의 잠재력에 대한 공감을 이

끌어 내어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 자산

을 발굴하는 데는 많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채집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대학생의 지역사회 참여 수업과 병행하

는 것이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그림 1).

지역사회 협력에 적극적인 대학들은 대학 목표에 이

를 명시하고, 지역사회협력센터(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를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 소통하며 필요한 협력 활동을 수집, 발굴하여 

서비스-러닝 교과의 운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Dostilio, 

2017). 이러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노력은 재정 지원

과 더불어 서비스-러닝 교과 운영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진 교수들에게 협력 분야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선도적인 사례 대학으로 포틀랜

드대학교는 캠퍼스 내 곳곳에 ‘지식의 도시 봉사(Let 

그림 1. 지역사회 필요와 자산 조사 지도 사례

출처 : Indianapolis Neighborhood Resource Cen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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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serve the city)’ 슬로건을 게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 목적이 부합하는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협력에 참여하는데, 특히 특

정 장소와의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을 진행하며 지속성

을 강조하며 관심을 얻고 있다(Yamamura and Koth, 

2018). 

최근 국내 대학도 서비스-러닝 학습 경험을 학교 홈페

이지 또는 단행본 책자 출간으로 공유하고, 대학 차원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2011; 이태동 등, 2017; 

안상훈 등, 2020).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대학 차원에서 

2013년 글로벌사회공헌단을 창설하여 ‘더불어 함께 살

아가는 공생’을 표방하며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

공헌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와 조사 활동을 비교과 

그리고 교과의 일부로 운영하고 있다.3) 그러나 국내 대

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아직 일부 대학, 서울 지역 그리고 

정치학 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모습이다. 또한 대학

교육의 서비스-러닝이 발전하며 강조하는 비판적 그리

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협력 지향의 측면은 아직 부족하

고, 학습 효과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하는 노력도 아직 학습 효과에 치중한 단계로 나타난다

(권상철･오정훈, 2021).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는 초기 학습 효과 진작을 위한 

서비스-러닝으로 시작해 비판적 안목을 더하고 장소기

반의 다면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

다. 이러한 대학의 주변 지역과의 협력 관계는 미국에서 장

소 청지기정신(stewardship of place)으로 언급한다(Dostilio, 

2017). 특히 주립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공적 자금

으로 충당하기에 공공성을 대학 이념의 중요 가치로 설

정하고, 실천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지역 문제

에 대한 책무 이행으로 수행한다. 장소 청지기정신은 대

학이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하며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

제와 기회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지향한다.4)

3. 지리학과 지역사회 협력

지리학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협력은 지역 조사의 오

랜 전통에 기초해 최근 교수,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현안을 조사하고 지도화하는 참여지도제작

(participatory mapping)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 

지역조사에 기반한 자산 지도에 지리학의 지도 제작 기

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지역 현황과 현안을 보다 정확하

게 시각화하여 공유하는 활동이다. 지리학이 가진 이러

한 지역사회협력의 특징은 최근 여러 지리학회지 특집

호 발간으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와 확대를 독

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5)

지리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그 시작을 1970년대 초 지

리학자 Bunge가 이끈 디트로이트지리탐험연구소(DGEI)

에서 찾는다(Grabbatin and Fickey, 2012). 이 연구소는 

디트로이트 도심 지역의 도시계획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며 현지 조사를 통해 도시 구역 지

정에 참여했다. DGEI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과 지역 개선을 도모한 사례로 언

급된다. 이러한 전통의 최근 사례로는 펜실베니아주립

대학교의 지리학과 교수가 필라델피아시 소재 대학과 

협동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들과 진행한 필라

델피아 지역사회의 빈곤 감소와 관련된 활동을 들 수 있

다(Hovorka and Wolf, 2009). 대학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현장 참여 이전에 

빈곤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측정되는가에 대한 이론 수

업을 진행하고 감소 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기했다. 목표

는 현장 경험을 통해 빈곤을 재정의하고 소득에만 기반

한 정의에 도전하고, 가정경제, 영양과 보건, 및 교통수

단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론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었다. 지역사회 협력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도 이

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덴버대학교 지리학과의 과테말라 

자연자원의 정치생태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의 불평등을 인식시키며 소외된 계층에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Taylor, 2020). 이 과목은 대

학의 지원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점토 정수 필

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빗물 및 안개를 

수집하는 장치와 정수 필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워크

숍을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진행했다. 

지리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현지 조사와 지도 제작의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개념적 사고까지 포함하여 다양

하게 이루어진다. 지리학은 실제 지역에 기반을 둔 학문 

분야로 지역사회 협력은 수업에서 현실 문제를 다루며 

지리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사회 참여 수업은 교수와 학생 간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지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며 학생에게는 경

험 학습, 교수에게는 지역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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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며 협력 활동을 지속

적으로 이어가게 한다.

지리학은 현장 답사를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포함하고 

있어 더욱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에 유리하다. 

자연지리의 경우 답사지에서 조사 활동도 일부 이루어

지지만, 인문지리의 경우 수업 내용으로 다룬 인구, 도

시, 경제 관련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 확대하는 대학의 지역사

회 협력에 비추어 지리학과 지리교육도 비판적 그리고 

지역 기반의 탐구적 학습과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Spalding, 

2013; Ozias and Pasque, 2019).

III. 지리학과 지역사회 협력

1. 지역사회지리(Community Geography)

지리학 분야의 지역사회 협력은 최근 지역사회지리

(community geography)로 정리되고 있다. 지역사회지

리는 지리학자와 지역사회 참여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현장 지식을 만들어 가며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으

로 정의하며, 참여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 

환경 문제 등을 중요하게 다루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Rees et al., 2020; Shannon et al., 2021). 

지역사회지리 용어는 2005년 시라큐스대학에서 공식

적으로 지리학과 교수진과 지역 비영리 단체와의 기아

대책 협력 활동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시작

은 1980년대 후반 시카고 남쪽의 시카고주립대학이 주

변 지역 지원 활동을 지리학과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

에서 찾는다(Shannon et al., 2021). 시라큐스대학의 지

역사회지리는 대학의 지원으로 난민들의 도시 농업 활

동 지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체 및 서비스 위치 

분석, 양조 회사와 같은 지역 과거 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정착되었다. 모든 활동

은 초기 단계부터 대학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지역사

회 이익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대다수의 활동은 서비스-

러닝 교육 모델에 따라 학부생을 포함하고 지리정보체

계(GIS)와 문제해결학습을 통해 지리적 사고 및 방법의 

적용과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후속 지역사회

지리의 모델이 되었다(Shannon et al., 2021).

지역사회지리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지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지역사회지도(community 

mapping)를 핵심 활동으로 한다(Robinson et al., 2017; 

Shannon et al., 2021). 지역사회지도는 전문성과 비용이 

요구되는 GIS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료 제공 웹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룬다. 대학생과 주

민은 현장 학습 활동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필요, 불편 

사항을 수합하고, 특정 안건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와 

면접을 실시하고, 이들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하여 지도

로 제작해 공유한다(Fischer et al., 2021). 이러한 참여 

지도제작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더불어 자산도 발굴하며 

정체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사

례로는 도시지리 과목 수강 학생들이 도심의 주차문제

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합, 정리하여 지도화하

여 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중고물품 거래 장소를 지도화

하여 주민들을 소통시키는 활동, 소지역 단위 환경 갈등

의 지도화(Gribb, 2018; Jung, 2018; Pedregal et al., 

2020), 그리고 국내의 경우 초･중등 교육 활동의 일부로 

진행한 사례를 들 수 있다(구순옥･남상준, 2019; 김형

숙･이종원, 2021).

지리학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도제작과 지리답사를 통

그림 2. 지리교육 교수-학습과 지역사회 협력

출처 : Bednarz et al.(2008)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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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차원의 활동에도 

지리학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

하고, 수집된 자료를 지도로 제시하는 활동은 지역사회

의 입장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협력 활동을 전

개하는 과정과 성과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외부의 관심

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다양하고 누적된 자료는 지역사

회 주민들 간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 역

할 할 수 있다(Haines, 2009; Fischer et al., 2021).

최근 지역사회지리는 일부 대학 지리학과에서 주도하

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확산을 기대하

는데 지역사회 빈곤, 급식 지원소,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 중심의 활동에 교수, 학생 및 지역 단체가 함께 참

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모두

가 참여하여 지도로 제작하고 이들의 공간 분포의 적합

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정보와 지식

을 누적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학 분야

의 활동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학의 시민참여 교육 목

적에 크게 기여한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대학의 사회책무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 차원의 지원

은 확대되고 있다(Driscoll, 2014; Robinson et al., 2017). 

미국의 경우 최근 시작된 지역사회 지리는 대다수 프로

그램을 대학, 지역사회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협력에 의

존해 진행한다. 대학은 참여 학생의 지도화 작업으로 지

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 투입과 전문성을 지원한

다. 대학교육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은 비판적 서비스-러

닝에서 추구하는 변혁적 교육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대학 주변의 노

숙자 등의 빈곤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중요한 비판

적 교육의 현장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의 

각 단계에 지역사회 구성원은 지역 공동체 참여 의식을 

높이고, 그 결과물은 현장의 직접적인 정보로 사회적, 정

치적 결정에 반영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사회지리는 참여 연구와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실용주의에 기반해 사회적 탐구를 추구하고 이론

과 실천의 상호 작용에 기초하여 귀납적 연구 과정 전반

에 걸쳐 행동과 성찰을 강조한다(Cahuas and Levkoe, 

2017; Shannon et al., 2021). 이는 서비스-러닝이 현장에 

기반한 사회적으로 적합한 교수와 학습을 통해 학습 효

과를 높이며 대학의 사회 책무감을 재정립하고 미국 대

학에서 시작한 것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Dostilio, 2017; 

권상철･오정훈,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지리

는 지도제작의 주제인 문제 발굴에 비판적 안목을 더하

고, 범위도 주변 지역사회에서 해외까지로 확장하고 있

다(Mitchell, 2008; Israel, 2012; Glass, 2015). 

지역사회지리는 참여 지도제작과 더불어 현장 학습인 

지리답사를 지역사회 문제 중심의 탐구형 프로젝트 형

태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협력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

다. 지리답사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보여주

(a) 주차장 공간 조사 결과 (b) 중고거래장소 분포 지도

그림 3. 지역참여 GIS 지도제작 사례

출처 : Gribb, 2018; Ju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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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교수-학습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지리답사는 대학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수자 주도의 수동적인 답사에서 학생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주어진 지식

의 적용을 넘어 연구와 문제해결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 

내는 답사로 변화하였다. 지역은 관찰의 대상이자 야외 

실험실이며 주민들의 거주 공간이자 윤리적으로 존중할 

진정한 장소로(France and Haigh, 2018; 이종원, 2020), 

지리답사는 대학교육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지리답사와 지역사회 협력

지리학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장소와 지역에 

기반을 둔 학문으로 지리답사는 수업 또는 연구에서 다

루는 지리적 현상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지리학과 지리

교육의 필수 활동이다(Phillips and Johns, 2012, 박경환 

등 역, 2015). 지리답사는 현장에서 지리적 기술을 적용

해보는 활동도 진행하며 교실에서 배운 지리 지식은 현

실과 통합되고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실세계에서 그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학습하는 효과를 거둔다(France 

and Haigh, 2018; 이종원, 2020). 

기본적으로 지리답사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목으로 

이론과 실제 개념을 통합하는 수단이며 교실수업에 기

초한 지식을 현실 활동과 더불어 재구성하고 특정 주제

를 심화하는 학습이 가능한 활동이다. 또한 지리답사는 

경험 학습으로 진행되어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 내용을 실제 문제와 연결해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수적으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

생 간 인간관계, 협동심, 소통 능력, 자신감도 향상되고 

동료학습과 발견의 기회가 되어 학생을 수동적 학습자

에서 능동적 학습자로 변화시킨다.

지리답사는 기존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서 점차 프로젝트 또는 문제해결 중심으

로 변화하며 봉사 활동에 조사 활동을 더하는 다양한 참

여로 학습 효과를 높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

고 있다(Bednarz et al., 2008; Hovorka and wolf, 2009; 

Bhakta et al., 2015). 또한 보다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까지 

포함할 수 있다(Glass, 2015; Taylor, 2020).

한국의 지리답사에 대한 관심은 초･중등학교 교육에

서 답사 방법의 개발과 답사 효과 등의 연구로 나타나는

데, 탐구형, 프로젝트 기반 답사, 지역조사와 면담의 질

적연구, 기술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김민성･이창

호, 2015; 이종원, 2020). 대학의 지리과 답사는 지리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조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현

장 답사로부터 경험하며 배우는 기회는 지식을 얻는 것

을 넘어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더욱 의미를 가진다

(Hovorka and Wolf, 2009; Lawrence and Dowey, 2022). 

그러나 국내의 대학 답사는 수업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

하는 방식이 아직 주류를 이루고 답사 관련 연구도 많지 

않다(윤옥경, 2009; 송언근, 2016).

대학의 지리답사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학습 활동으로 그리고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조사 활동

으로 발전시켜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서비스-러닝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다(Grabbatin and Fickey, 2012; 

Barcus and Trudeau, 2018; McPhee and Przedpelska, 

2018). 대학교육은 서비스-러닝을 통해 교육에서 학습으

로 변화하고,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하며 

현장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와 지역사회 문제 개선을 지

향하고 있다(Dorsey, 2001; McEwen, 2013). 지리학은 지

리답사를 포함한 일부 교과를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연

구와 연계시키며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개선에 공헌하

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지리답사 활동은 또한 대다수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와의 협력하며 

진행하고 대학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 지리답사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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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리답사, 해외 봉사활동: 
제주대학교 사례

1. 지리답사와 지리교육

국내 대학 지리과는 지리답사를 필수 교과 활동으로 

포함한다. 지리답사는 교과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현장

에서 확인하는 형태가 보편적으로 여러 과목의 다양한 

내용을 한 학기 한 번 정도의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

하는 답사 경로를 만들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여러 중

요 장소나 대상에 대해 사전 자료 조사로 자료집을 만들

고 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답사를 진행해 

특정 장소에서 조사나 면담 등의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

이 부족하다.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는 지리답사를 매학기 한번 실

시하고, 이와 관련한 교과로 향토지리조사 및 실습, 지역

지리조사 및 실습을 개설해 답사 준비와 발표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 과목들은 저학년의 경우 답사의 기초에 대

한 내용, 자료 수집 등을 다루고 3학년이 되면 답사 지역

과 주제에 대한 자료집 제작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답

사는 1학기는 제주 지역, 2학기는 육지부 지역 그리고 

육지부는 수도-강원권, 호남-충청권, 영남권으로 구분해 

재학 기간에 육지부 지역을 모두 답사할 수 있도록 구성

했다.6)

다음에서는 제주대학교의 지리답사 그리고 해외봉사 

경험을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을 지향한 활동으로 소개

해 보고자 한다. 경험의 공유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본 연구자의 다변화 노력을 성과가 

아닌 실험적 시도로 소개해 본다. 기본적으로 지리답사

는 지역조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시도했다. 더불어 대다

수의 대학이 운영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제주대학교는 지

리학 전공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이해와 참여 활동으

로 확장했다. 

제주대 지리과 답사는 2017년 지방소멸을 주제로 정

하고 조사 중심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우선 답사지

는 지방소멸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경북 의성 지역을 선

정하고, 이곳에서 3박 4일의 집중 답사를 진행했다. 인

솔 교수인 저자는 지역 조사와 연구 형태의 답사로 진행

해 학생 논문 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답사 전 학생들

은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읽으며 사

전 학습을 했다. 답사는 4개 조를 편성해 사전 준비로 

의성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 공동체 변화, 교육 기능, 

지역경제 변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조

사해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은 기초 자료와 더불어 

현지에서 주민, 기관과의 면담과 질의를 통해 수집할 1

차 자료와 관련된 내용, 특히 다양한 질문을 수록하여 

각 주제의 팀원들이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 수집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에서는 의성군 안계면에 전체가 묵을 수 있는 숙

소를 정하고 안계면을 포함한 인근 면 지역을 4개 주제

를 각 조가 순환하며 지역주민과 지도자 등과 면담을 진

행했다. 학생들은 첫날 지역주민에게 자신들을 소개하

며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지는 면담을 통해 인구 감소 

원인, 감소에 따른 생활 변화, 자생적 적응 노력 등을 주

민들로부터 들어보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귀촌/농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

집했다. 학생들은 첫째 날 지역 주민, 특히 대다수인 노

인분들과의 대화가 익숙하지 않아 예정보다 일찍 일정

을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둘째 날부터는 주민과 라포

가 형성되며 일정이 길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농산물을 

선물로 받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조별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

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다음날 지역을 바꾸어 조사를 나

가는 팀에게 선행자의 경험을 나누었다. 경험 공유는 질

문할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바로 잡고, 면담을 잘하는 팁

을 서로 나누고, 조사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현장 조사의 중요성은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인구감소

의 상황 중 기대와 다른 이야기는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부족해 농사일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쌀

농사의 경우 외지의 전문 농경인들이 기계를 동원해 농

사를 대행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지 노년 

거주자들은 지역 인구 감소를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

지 않고 있었다. 교통비 지원 등으로 노인 인구의 공공 

서비스 이용도 크게 불편을 호소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

구감소를 문제화하는 기존 문헌에서의 관점은 현장 조

사로 보완될 필요를 느꼈다.

답사 활동의 조사 내용은 학생들이 보고서 형태로 정

리를 하고 지도교수와 논의하며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학술지 논문의 형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다. 최종 보고서는 대학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논

문경진대회 투고를 위한 원고로 발전시켜 매년 대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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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에서 실시하는 논문 공모전에 제출하였다. 보고서

와 원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학생들은 내용 구성, 문서 

작성, 문헌 인용 방법 등의 수정 과정에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연구논문 작성법

에 대해 배우게 되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제

주대학교 대학신문, 2017년 12월 27일자) 학생들은 성취

감과 더불어 답사의 가치를 더욱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비록 지리답사 기간이 짧아 조사 활동이 제한적이었

지만, 학생들은 문헌에서만 배우는 일반화된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 보다 깊이 있

고, 다른 측면, 새로운 이면을 포착하며 현장 조사의 중

요성을 또한 배울 수 있었다.7) 답사를 마친 후 평가모임

에서 노인분들은 젊은이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어 준 것

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하였고, 학생들 또한 대화의 시

간 그리고 주민들의 가족,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고 했

다.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기르고, 현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넘는 이해는 일반화된 담론을 비판하

며 현장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태도 측면에서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어 지리답

사는 학습 효과를 높이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해외봉사활동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의 지

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대학 차원에서 여러 전공의 학

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한다. 대학의 해외봉사활동은 보

편적으로 현지의 초･중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육 활

동을 위주로 하는데,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이 어려워 

교과 내용을 다루기보다 기본적인 위생 교육, 재료를 사

용하는 만들기 수업 등으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현

지에서는 오전에 수업 활동을 점심시간 전까지 진행하

고, 오후에는 노력 봉사로 학교 환경정화나 건물 도색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정이다. 노력 봉사는 

참가 학생의 인내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측면에서 의미

를 찾는데, 대학의 활동은 대다수 전문성이나 재정 투입 

등이 부족해 시설 확충 등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노력 봉사를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는 활동

으로 진행하면 서비스-러닝 형태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제주대학교는 사

범대학 차원에서 2017년부터 여러 전공 학생을 선발해 

방학 기간에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몇 차례 시행할 수 있

었다.8) 우선적으로 해외봉사활동은 사전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들이 시혜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주의에 사전 읽기 자료를 통해 참여 태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수업 활동을 위한 준비로 영어로 진행할 지

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리허설을 모두가 모여 진행하며 

내용과 전달 방법을 보완하였다(권상철, 2018).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의 협력을 위한 활동에도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한다. 현지 학교에서의 활동은 사범대학 학생의 기본인 

수업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지역 조사는 마을 단위의 경

관 조사와 더불어 수업 활동을 통해 라포가 형성된 현지 

학생을 동행하며 마을 주민과의 대화나 면담을 진행했

다. 현지 조사 활동은 교사에서 시작하여 점차 지역사회 

지도층과 관계를 형성하며 정부 발행 자료와 정보를 얻

었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상호성과 호혜성을 강조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

한 노력이 그 시작이다(Rees et al., 2020).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의 사

고가 필요하고 ‘준다는 생각’이 아닌 ‘배운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해외봉사활동, 특히 

대학에서의 참여는 재원이나 전문성 등에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참가 학생들의 경험학

습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에 더욱 수평적 관계

를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권상철, 2018; Slinger-Friedman, 

2018). 이러한 태도와 노력은 이후 현지 지역 주민과 친

밀한 관계로 발전해, 자료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현지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후속 연

구 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현지 활동에서 얻은 지역 통계는 스리랑카 남부의 인

구 규모 약 7만 명의 카란데니야 지역으로 자연 환경, 

인구, 경제, 사회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리랑카어

인 싱할라어로 작성된 이 자료는 현지 학생과 더불어 그

리고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해 번역을 시도했다. 이 자료 

정보는 현지 활동을 진행하는데 좋은 기초 자료가 되었

다. 한국에 돌아와서 스리랑카 유학생의 도움으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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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번역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그림 5). 자료

는 기본적인 행정구역 지도를 제시하고, 내용으로부터 

주민 80% 이상이 향료인 시너몬(Cinnamon)을 생계 기

반으로 하는 환금작물 집중의 지역 경제를 파악할 수 있

었다. 한국의 지역 통계와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인구 통

계가 여성, 남성, 전체의 순서, 인종, 종교별 가구수, 가

구 특성으로 편모, 편부, 해외 노동 편모, 소득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수업 교육활동 후 오후 시간

을 이용해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다양한 조

사 활동을 벌였다. 기초 조사로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가구 단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준비과정 자체도 의미있는 학

습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설문지는 우선 한글로 문항을 

작성한 후 번역기를 사용해 현지 싱할라어로 변환을 하

고 이를 현지 학생 몇 명에게 물어 이해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많은 수의 문항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과 더불어 용어 등 지

역 맥락적 문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기술적

으로는 한글을 영어로 변환한 후 수정하여 싱할라어로 

변환하는 것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봉

사활동에 참가한 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포착하기 위한 

내부 설문도 활동을 마치는 시점에 진행했다. 기본적으

로 봉사활동 이후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

는데 자신감과 대상 학생을 이해하는 소통 능력이 높아

진 것을 가장 큰 성취로 언급했고, 소소하게 현지 학생 

중 왼손잡이가 많고, 인종이 다양하다는 관찰 등은 새로

운 경험이자 호기심을 일으키는 정보였다. 참여 학생이 

지역주민, 현지 학생과 다양한 교류를 많이 만들었던 활

동은 개발도상국 지역의 생계 기반과 더불어 빈곤 상황

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해외봉사활동은 아직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 측면의 

이해와 활동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은 참가 학생의 기록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권상철, 2018):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도 줄까, 저것도 줄까 고민하고, 한번이라도 아이들

에게 더 웃어주려 하고 재밌게 해주려 하지 않았는가. 나는 

바로 거기서 행복이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해외) 지역에 들어가면서 버려야 할 기본적인 생

각은 내려놓기, 욕심 버리기인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가 

투입된 지역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역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스리랑카 중서부 카란데니야 지방 행정통계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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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활동은 동정적에서 정의적으로의 인식 변화

를 중요한 목표로 언급하는데, 이는 서비스-러닝이 비판

적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지향하고 다문화사회로 이

행하는 한국의 상황에 예비교사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지향점은 사전교

육과 현지 활동을 통해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참가자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후

자의 다른 지역에 대한 동등한 입장의 협력적 태도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해외봉사활동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선 해외활

동의 ‘봉사’ 대신 ‘자원’으로 용어를 대치하고(권상철, 

2018), 봉사활동에서 강조하는 상호적 관계(reciprocity)

를 염두에 둔 활동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Mullens and 

Cuper, 2015; Rees et al., 2020). 이러한 변화는 실제 국

내와 해외 활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대학의 지역사

회 협력에서 지향하는 목적에도 부합하기에 확대할 필

요가 있다.

3. 지리답사와 해외봉사활동의 다변화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학습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지리학은 교육

과정에 지역조사, GIS 그리고 지리답사를 포함하여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 역량은 지리학의 사회 참여 

전통을 만들었고 이 전통은 보다 체계화되어 여러 대학

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지리(community 

geography)로 지리학 내 분과로 성장하고 있다(Rock, 

2021; Shannon et al., 2021).

지리 교과의 지역조사 또는 지도학이나 GIS 수업은 대

학 주변 지역사회에서 특정 주제를 선정해 조사하며 자

료를 수집해 지도화하는 작업은 지역사회 지리의 핵심

적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로까지 이어지

지는 않더라도 활동 결과의 자료 공유는 실제 사업을 추

진하는 기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

는 활동이 된다(Ryser et al., 2013; Gribb, 2018). 지역사

회 지리는 지리학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노력으로 대학

교육의 변화를 위해 시작한 서비스-러닝이 비판적 안목

과 지속가능한 장소 기반의 지역사회 협력으로 발전하

는 지향으로 수렴한다.

지리답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탐구형, 프로젝트 형

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초･중등에서 학교 주변 

지역의 특징을 다루는 지역 조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다(박선영･김영호, 2019; 이종원, 2020). 그러나 

대학의 경우 아직 교과 내용을 여러 지역에 걸쳐 단기간

에 확인하는 답사가 주를 이루어 심층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은 부족한 편이다(윤옥경, 2009).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비추어 지리답사도 해당 지역의 현안 등에 참여

해 주민과 함께 새로운 현장 지식을 만들어가며 지역사

그림 6. 설문조사: 현지 중학생과 해외봉사 참가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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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에서 시도한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지리답

사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내용을 논문 작성으로

까지 발전시켰다. 현지에서의 조사와 직접 경험은 지방 

소멸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 주었다. 답사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고 공모전에 출품하는 과정은 학생들에

게 내용 조직과 연구 능력을 길러주었다. 지역사회의 의

미있는 주제를 선정해 조사 활동을 진행하는 지리답사

는 문제 해결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현장 자

료를 수집하여 후속 연구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

킨 지역사회 협력 활동의 한 시도로 고려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위한 대학의 노력은 주변 지

역사회의 빈곤에 대한 관심에서 광범위하게 해외 지역

의 불평등한 상황을 포함하며 보다 다양한 접근과 비판

적 안목을 키울 수 있다(Lemmons, 2015; McMorran, 

2015). 그러나 해외 활동은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해 대안

으로 국내의 해외 이주자 집중지 등의 도움이 필요한 장

소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Miller, 

2013; Sobania, 2015; Hartman et al., 2018), 또한 지리학

은 공간 불평등과 지역 발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전공으

로 대학 차원의 해외 활동에 지리학도로 참여하여 비판

적 안목과 장소에 기반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

는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선도할 수 있다

(Grabbatin and Fickey, 2012; Houston and Lange, 2018; 

Ozias and Pasque, 2019),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은 많은 긍정적 결과로 이

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을 교수에서 참여로 변

화시키며 학습효과를 높이고(김창환, 2020), 대학은 지

역사회 협력을 통한 책무감을 실천에 옮기고, 지역사회 

또한 대학/생과의 공동작업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

움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맞

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Siemers et al., 2015; Rock, 

2021). 지리학은 이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추구에

서 교실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역량 개

발과 책무감을 키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를 하게 된

다. 대학교육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고민하

는 상황에서 장소, 지역에 기반한 지리학은 구체적인 지

역사회 협력을 구성하고 확대하는데 역할할 수 있도록 

기존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대학은 교육과 연구와 더불어 봉사를 지역사회에 참

여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러닝은 수업의 일부를 봉사 활동으로 진행하며 

학생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지역사

회 참여 활동이다. 서비스-러닝은 점차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장소에 기반한 지속적인 상호 관계

를 더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

한 노력은 지역기반 학습, 장소기반교육 등 학문 분야별

로 다양하게 불리며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늘리고 있다. 

최근 대학은 사회 변화와 개혁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교육 활동의 일부를 지역사회 참

여로 진행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는 일부 대학과 전

공에 한정되어 있어 양적 그리고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대학교육을 지역사

회의 현안과 연계시켜 진행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

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는 상

호적 관계와 협력을 도모하는 변화의 노력이다.

지리학은 장소와 지역에 기반한 학문 분야로 지역사

회 활동은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대

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탈산업화에 따른 실업과 빈곤 문

제를 조사하며 그림지도 형태로 지역의 필요와 더불어 

자산을 발전 잠재력으로 발굴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리학은 일찍이 도시 문제를 지역주

민과 함께 지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였

다. 최근 이러한 전통은 대중참여 지역사회지도제작 활

동으로 확대되어 지리학과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지도를 지역사회와 협력

하며 만들며 지역사회 지리로 발전하고 있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리정보체계와 지리답사를 교

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어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지역사회 

지도제작은 최근 무료웹서비스 형태로 쉽게 이용 가능

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발굴해 조사하고 이를 지

도 형태로 공유하는 활동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 

지도제작을 지역사회 지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대학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와 자산을 발굴하

는 현장 조사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

리답사 또한 현장에서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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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내 또는 해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전 이론 학습과 더불어 현지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세부

적인 사회경제와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

론과 현실을 비교하며 다양한 안목과 대안적 발전을 모

색하는 형태의 진행을 시도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 협력을 기존 또는 새로운 교과에 현

장 활동으로 포함시켜 학습 효과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

전을 도모하는 노력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리

는 지리학도와 지역사회 참여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현

장 지식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여러 대

학의 다양한 교과와 지리답사의 다변화 시도는 아직 일

반화된 틀은 갖추지 않았지만 각자의 경험을 제안적인 

수준에서 사례로 공유하며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지역사

회 협력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리학은 장소 기반

의 지역사회 참여의 전통을 지닌 분야로 대학교육과 지

역사회가 함께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과 공헌의 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

註

1) 미국의 캠퍼스컴팩트(Campus Compact)는 설립 

초기부터 서비스-러닝 자료와 경험을 공유하는 활

동을 중시해 홈페이지에 많은 대학의 교과목 교수

계획서, 보고서 등을 게시하고, 자체적으로 단행본을 

발간해 서비스-러닝 운영에 도움을 준다. 이와 유

사하게 한국은 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설립해 운영

하고 있으나 봉사활동 중심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김매이 등, 2014; Welch and Plaxton-Moore, 

2019).

2) 시카고 북부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책연구소의 John 

L. McKnight and John P. Kretzmann교수는 4년

간의 지역 연구를 통해 1993년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을 출간하

며 자산기반 지역사회발전 접근을 확산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 책은 현재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받

을 수 있다.

3) 연세대학교는 2018년 고등교육혁신원을 설치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표방

하며 교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러닝 

또는 지역사회협력(community engagement)이 

보편적 용어이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민주시민참여

(civic engagement)를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정치

학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며 

지역기반교육을 이론적 배경으로 언급한다(김의

영, 2016 참고). 대학의 지역사회 조사 활동은 대학

생들이 참여 관찰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지

역 상권과 상인의 고충 등을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해 참가자들에게 성취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과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에 반영되도

록 해 일부 지역발전의 성과를 내고 있다(김의영, 

2016; 이태동 등, 2017). 

4) 대학의 지역사회 청지기 정신은 심각한 경제적, 사

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지역에 대학이 인접

해 있을 때 특히 강조한다. 대학은 교육과 보건의 

공공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제공하는 거점인 앵커대

학으로 역할하며 시설 제공과 더불어 대학의 다양

한 역량 활용을 강조한다(Dostilio, 2017). 앵커대

학은 종종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 시민혁신과 사회기업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장후은･이종호, 2017; 

Willse et al., 2020).

5) 지리학과 지역사회 협력 관련 학회지 특집호 출간

은 다음과 같다: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의 Community Engagement for Student 

Learning in Geography(2008년), Geography, 

community engagement and citizenship(2013

년), International geography field courses(2015

년)를 들 수 있고, The Professional Geographer는 

Out In the Word: Geography’s Complex Relationship 

with Civic Engagement(2018년), GeoJournal의 

Community Geography(2021년).

6) 제주대학교는 육지부 답사를 크게 3 지역으로 나누

어 진행하는데 종종 인솔 교수의 전공에 따라 자연

지리, 역사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 지역을 

답사지로 선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지역을 짧

은 시간 내에 답사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7) 일반적으로 노동인력의 부족을 문제로 언급하지

만, 실제 청년 농사대행업체가 기계회된 벼농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마늘로 유명하지만 실제 답사를 

통해서는 마늘보다 과일 농업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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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들도 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8)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은 교육부의 예비교사 글로

벌･다문화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교원양성사업

(Global Teachers’ University)에 선정되어, 글로

벌과 다문화 관련 교육 봉사, 실습 등의 다양한 활

동을 국내, 국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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