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2008년 파키스탄의 테러집단에서 보낸 10명의 테러리

스트가 인도 뭄바이 해상으로 잠입하여 무차별 살상을 

벌인 뒤 사살되었다. 그날 발생한 사망자만 195명, 부상

자는 350명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Reimers(2009)는 다

음의 4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어

떻게 증오심을 형성하였나, 가해자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개인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 역사와 지리는 어떻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편협한 견해를 조장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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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지리 교과에 빅퀘스천 프로젝트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행 연구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빅퀘스천 개념을 도입하였고, 5단계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국제계열 전문 과목의 수업에 한 학기 프로젝

트 형식으로 적용하였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본 수업을 통해 기대한 효과는 글로벌 이슈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한 진정성

있는 탐구와 배움,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 성취감과 참여 의식 향상이었다. 수업 적용 결과 분석은 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에서 진정성 있는 글로벌 시민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계열 교육과정에서 지리교과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주요어 : 빅퀘스천, 글로벌 역량, 글로벌 시민 교육, 지리교육, 글로벌 이슈, 국제계열 교육과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the Big Question Project learning method to
geography subject to enhance students’ global competency. This learning method proceeds in five steps by 
applying the concept of ‘big question’ to global issues. This method was applied as a semester project to a 
specialized course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strand course, and the effect was analyzed. The expected effects
of this class were authentic inquiry and learning, growth through trial and error, and an improved sense of
achievement and participation through global issue exploration. The analysis of class application results showed
the effect. Through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authentic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geography education
can be suggested.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applicability of geography subjects in the international
studies strand course.
Key Words : Big question, Global competenc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Global issue,

International studies strand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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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공격과 잠재적인 

불안정성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목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관점에서(교육부, 2015a), 지리교육이 이러한 문제 인식

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다수의 글로벌 이슈가 사람들의 적

극적인 해결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노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이 강조

되고 있다(교육부, 2021). 지리 교과에도 ‘글로벌 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이런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유네스

코 글로벌 교육 협력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은 글로벌 시민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

를 제시하였다.

“세계는 지구적 해법이 필요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상호 

연결된 지구적인 도전들은 인류의 존엄에 대한 우리의 생

각과 행동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교육은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교육은 또한 현재의 빅퀘스천(big questions)에 적절

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UNESCO(2015)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빅퀘스천’과 ‘적절한 답’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지구적인 문제들은 유

기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 속에 다양한 지역에 걸

쳐 발생하고 있거나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느 

한 지역 혹은 국가에서의 각별한 노력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 초국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관

련하여 유엔재단(United Nations Foundation)은 2022년 

글로벌 이슈 5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5가지 이슈는 1)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복구 2) 빈곤의 감소와 지속가

능한 발전 목표의 이행 보장 3)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책무성 4) 젠더의 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

한 긴급 행동 5) 고조되는 인도주의의 위기와 갈등이었

다.1) 여기서 제시된 5가지 이슈는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협력 구상에서 언급한 빅퀘스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빅퀘스천 개념을 

도입하여 ‘빅퀘스천 프로젝트(이하 BQ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수업 방법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를 고등학교 

지리 교과 수업에 들여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방법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빅퀘스천의 

개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수업 방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구체적인 

수업의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 계열 

고등학교 수업에 적용하여 기대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II. 빅퀘스천(Big question)의 이해와 

지리교육 과정

1. 글로벌 역량과 빅퀘스천을 통한 지리적 

접근의 의의

최근 소개된 아담맥케이(Adam McKay) 감독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은 지구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

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상황을 가상

으로 재현하여 지구적 현실을 문제시하였다. 현재 대부

분의 글로벌 이슈들은 이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과학계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제기하여도 정책에 중요

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대표적인데(Angelone, 2022), 

이는 심리적 위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대응 행동을 지연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특징을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Davis and Lewandowsky, 

2022). 비단 기후 위기의 문제들뿐 아니라, 사람들은 대

부분 글로벌 이슈의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대부분 글

로벌 이슈는 국경을 넘어선 초국적 합의 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타인에 대한 관심과 같은 글로벌 시민 

의식 또는 역량을 요구한다(Morvaridi, 2008; 권은주･김

기남, 2017; 김한승･최재영, 2017). 그러나 자신의 일이 

아닌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2022년 3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즈번에

서는 때 아닌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유례없

는 홍수로 인해 기후 위기 논의가 외신에서는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언론 보도

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기 어려웠다. 중대한 글로벌 이

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기후 위기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

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윤순진, 2016).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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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는 국지적이지만, 그 원인이 지구적인 문제들은 

특히 더 그렇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

었다. 글로벌 이슈로 인해 우리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던 코로나 이슈는 빠른 시간에, 관

련된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언론의 

관심도 원인과 위기에 대한 다앙한 이슈로 확장되었는

데(최원주･홍장선, 2021), 그중 많은 키워드에서 글로벌 

이슈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글

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개인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만남은 글로벌 역량

을 강화시킨다(Gaudelli and Heilman, 2009; Reimers, 

2009; Flammia, 2014).

Steiner(2013)는 글로벌 역량을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글로벌 역량

은 환경, 경제, 분쟁 등의 도전적 과제에 대한 이해와 실

천적 역량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Reimers, 2009). 여기

서 지리적 시각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리학의 

주요 주제인 장소와 지역을 통해 연결성을 인지시킴으

로써 이러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관련된 논의로 지리학에서의 빅퀘스천 개념을 들 수 있다.

지리학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역량과 관련하여 빅퀘스

천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빅퀘스천은 지리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학문적 가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

이며, 지리학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

문의 개념적 토대로서 논의를 반영한다. Stoddart(1987)

는 지리학의 주요 주제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땅, 자연, 자

원 등의 빅퀘스천에 주목하여 지리학이 학문적으로 유

리한 고지를 점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1년 AAG 개막 

세션에서 John Noble Wilford는 지리학 분야에서의 빅

퀘스천에 대한 답을 지리학자들이 제시할 것을 요구했

다(Jacobs, 2006). 지리학의 중요한 특징인 다학문적 성

격이, 다층적이고 다중적 스케일에 걸쳐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Huynh and Sharpe, 2013). 이러한 요구에 따라, 

Cutter et al.(2002)은 지구온난화, 자연과 기술적 파괴, 

지리 정보 시스템 등 지리학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질문들에 대해 10가지 빅퀘스천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한 지리적 접근 방법을 규정

하였고, 공간과 장소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리학에서의 빅퀘스천은 글로벌 수준의 이슈를 다뤄

야 한다는 제안을 포함한다(Hamnett, 2003:2; Johnston 

and Sidaway, 2016:341).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이 자연과 인문,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점

에서 경계를 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공간과 환경, 장소, 글로벌 관계 등 지리학적 개념을 통

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이 요구된다(Toops et 

al., 2021). 자연과 인문의 다양한 스케일에 걸처 발생하

는 실생활 속 주요 문제들인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한 

다학문적이고 협력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지리학은 학

생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야 한다(Huynh and Sharpe, 2013; Hoalst-Pullen et al., 

2021; Toops et al., 2021). 현재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글로벌 이슈는 빈곤과 기아, 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비롯

해(Harman, 2003; Gray and Moseley, 2005),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과 더불어(Moser, 2010), 국제적 테러, 미

디어 주권과 사이버 보안,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난민 

등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한다(Morvaridi, 2008; Hite and 

Seitz, 2021; Toops et al., 2021). 지리학을 통해 보다 큰 

스케일에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런 현대 사회의 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리학의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방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Bailly and Gibson, 2004; Murphy, 

2006). 이런 논의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리학적 질

문을 제시하는 빅퀘스천 개념을 지리교육에 도입함으로

써,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가늠케 

한다. 

글로벌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서도 중요

하게 다뤄지고 있다. 안성배 등(2021)의 10대 중장기적 

국가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강조하였는데

(교육부, 2021), 그중 ‘국제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

하고 있다. 빅퀘스천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인 관계와 협력이 중요한 역량임을 확

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글로벌 역량은 지리교육 

및 지리학의 중요한 현안이다(Finlayson, 2015; McManus, 

2015). 따라서, 학교의 지리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결국, 글로벌 역량은 로컬 스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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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이다(Engel et al., 2016). 이

에 따라 빅퀘스천 개념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를 체계화

하여 현재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분석

함으로써 빅퀘스천 프로젝트의 수업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BQ 프로젝트 관련 글로벌 이슈 체계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본 연구는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실 수업의 

방법인 BQ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BQ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주제와 질문을 선정

하고, 질문의 대상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하여 해당 문

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의 주요 행위자들을 찾아 

여러 방법으로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답을 구하도록 설

계된 수업방법이다.

본 수업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이에 앞서 BQ 프로젝트의 주제에 해당

하는 글로벌 이슈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Kioupi and Voulvoulis(2019)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12가지 사고 역량으로 세부

화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강

조하였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는 2015년 지속가

능발전 목표를 빈곤의 감소에서 지구촌의 협력강화에 

이르는 17가지로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UNESCO(202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2021)은 글로벌 시민 교육을 위

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특히 

17개 목표 중 4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였다.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빅퀘스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다. Hite and 

Seitz(2021)는 글로벌 이슈를 지리적 관점으로 접근하였

는데 그 주제가 부와 빈곤, 세계 식량 체계에서의 생산과 

소비, 에너지의 위기와 석유 의존성, 기후 변화, 지구의 

환경 문제와 인간의 영향, 기술의 발전과 가능한 미래 

등의 문제들이었다. Bhargava(2006)는 글로벌 이슈를 

글로벌 경제, 인간발전, 환경, 평화, 안보, 거버넌스 등 

대주제를 큰 범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 방법을 위해서는 Bhargava(2006)와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2015)2)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참고하여 글로벌 이슈 분류 체계를 작성하였다(표 1).

본 수업 방법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세계지리를 비롯

하여 국제계열 교과인 지역 이해,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이하 ‘세계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취기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성

취기준 분석에서는 글로벌 역량 관련성이 깊은 내용 요

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제계열 교과목인 ‘지역 이

해’와 ‘세계 문제’의 경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목표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므로 사실상 대부분 성취기준이 글

로벌 이슈 탐구에 적절하게 짜여 있다. 세계지리와 통합

사회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통해 볼 때 글로벌 이슈의 내

용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수업 방법의 적용에 따른 기대 효과

본 수업 방법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글로

벌 이슈에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였다는 경험을 부여하

기 위한 활동이다. 활동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쉽게 실

행할 수 없는 활동이며, 활동의 결과를 쉽게 얻기 어렵다

는 난점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학생

들은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수업 방법 연구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

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을 조직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의 성과를 얻게 된다. 또한, 

계획과 실행의 단계를 거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표 1. 글로벌 이슈 분류

주제 분야 글로벌 이슈

글로벌 경제

국가 간 교류, 금융의 안정성, 빈곤과 불평등, 국

제 원조, 채무 경감과 지속가능성, 국제 원조, 국

제적 인구 이동, 교류, 식량 안보.

글로벌 

인간 개발

질병(코로나 19 등)의 전파, 보편적 교육, 인도주

의의 등장, 기아와 영양부족, 난민

환경 문제와 

자원

기후 변화, 에너지, 삼림 파괴, 안전한 식수 확보, 

생물종 다양성 감소, 토양 지력 훼손,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어업 자원 감소

평화와 안보
군비 증강, 무력 충돌, 테러리즘, 지뢰 제거, 마약

과 다른 범죄, 군축, 학살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법, 다자간 조약, 분쟁의 저해, 국제 연합 체

계 정비, 국제 금융 체계 정비, 정치･경제적 부패, 

글로벌 분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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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실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활동 목표를 수정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문제의 직접 당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

정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탐구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글로벌 시민 역량

은 본인과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관

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Gaudelli and Heilman, 2009; 

Reimers, 2009; Flammia, 2014).

표 2.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주제 분야 과목 성취기준 주요 내용

글로벌 경제

지역 이해

[12지역01-03] 세계화와 공간적 분화

[12지역04-01] 지역 격차

[12지역04-03] 세계 경제 블록화, 초국가주의

세계 문제
[12세문04-01] 국제적 이주의 발생과 유형 분석

[12세문04-02] 문화적 갈등의 사례와 해결 방안

통합사회

[10통사05-03]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일상 생활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의 불평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12세지08-01]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의 형성

세계지리 [12세지01-01] 세계화와 지역화에 따른 공간적 상호작용

글로벌 인간 개발

세계 문제
[12세문02-03] 인종 차별, 난민 등 인권 침해

[12세문02-04] 세계의 주요 인권 단체와 활동 사례

통합사회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 문제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와 갈등의 해결, 다양성 존중

세계지리 [12세지08-03]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

환경 문제와 자원

세계 문제

[12세문03-01] 세계의 주요 환경 문제 유형과 실태

[12세문03-02] 지구 환경 문제의 원인

[12세문03-05] 환경에서 지속 가능성의 의미 이해

[12세문03-06]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대안 에너지

통합사회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

[10통사09-02] 자원의 분포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세계지리

[12세지02-05] 세계적인 환경 보존 대상지

[12세지03-04] 세계 주요 식량 자원의 국제적 이동

[12세지03-05]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국제적 이동

[12세지05-03] 세계의 주요 환경 문제

[12세지07-03] 환경 보존과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개인적 실천 방안

평화와 안보

지역 이해

[12지역04-02] 지역 간 갈등과 해결 방안

[12지역04-04]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안

[12지역04-05] 사회･문화적 공존의 지리적 특성과 필요성

통합사회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 평화의 중요성

세계지리 [12세지04-03] 민족, 종교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갈등과 해결 방안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 이해 [12지역04-06]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 발전 영향

세계 문제
[12세문01-05]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기구의 활동

[12세문05-06] 지구적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위한 세계 시민의식 함양

통합사회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세계지리 [12세지06-03] 정치･경제적 지역의 통합과 분리 요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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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젝트 활동의 성공 과정에서는 자신감을 얻

을 수 있고, 실패 경험을 통해서는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

다. 그리고 실제 직간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조직하여 실

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

제 활동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

으므로 다른 사람, 타인과 만남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과

정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을 체득할 수 있다(Reimers, 

2009).

셋째, 학생들 본인이 참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관심

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

생한 이슈를 평소 뉴스를 통해 접할 때는 큰 관심이 없었

어도, 직접 관심 이슈를 탐구해 나가면서 본인과 관계가 

인식될 때, 해당 문제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효과를 가진

다. 활동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 본인과 동떨어진 문제로 

여겼던 이슈들과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이전

과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경

험은 이후 관련 이슈나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

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Q프로젝트 활

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 역량으로써 중요한 태도의 변화

가 가능한 것이다(Harman, 2003; Gray and Moseley, 2005; 

Engel et al., 2016).

그 외 본 수업 방법이 가지는 의의를 몇 가지 추가로 

제시해 보면, 먼저, ‘지역 이해’,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등 국제계열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방법적 토대를 제시

하였다. 지금까지 지리교육 연구에서 외고, 국제고 등 

전문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 계열 교육과정

에 대한 방법적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국제 계열 교

과목에서 지리 교과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김

대훈, 2018),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다

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BQ 프로젝트 수업 방법은 

선택적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일반고 

지리 교과 수업에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위한 학습 

활동으로 활용 가능하다(김기남, 2017). 다음 장은 BQ 

프로젝트 수업 방법의 구체적인 수업 실행 단계별 내용

을 안내한다.

III. BQ 프로젝트 수업 방법

글로벌 이슈를 글로벌 수준으로 다루며, 만남을 조직

하는 활동을 학교 수업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BQ 프로젝

트 활동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관심 주제 구상 

및 모둠 선정’ 단계를 통해 주제를 모둠과 주제를 선정하

고, ‘BQ 선정’을 통해 핵심 질문으로부터 도출된 질문과 

그 질문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활동 계획 구상’ 

단계에서 ‘BQ 활동’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결과물들을 분석하여 최종 단계의 활동에 그 결

과를 적용한다. 수업의 흐름은 그림 1에 제시하였고 각 

단계의 특징과 방법은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관심 주제 구상 및 모둠 설정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중심으로, 관심 분야 

또는 이슈 등을 제시하도록 한 뒤,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둠을 설정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

정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과목이 등장하

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

게 강조될 전망이다(김선영, 2021; 조영아, 2021). 따라

서 학생들의 진로 관심사를 수업의 프로젝트에 반영하

는 것은 교실수업에서 중요한 목표이다. 모둠별 인원은 

학급의 인원을 고려하여 정하되 본 수업 활동에서는 3~4

인 모둠으로 구성하여 역할을 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본 수업활동이 프로젝트 활동이며 모둠원들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모둠 인원이 많아질 경우 효율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BQ 설정

이 단계에서는 모둠원의 관심사를 배경으로 하여 관

심 분야에 따라 주제가 되는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는 단

계이다. 여기서는 주제 선정의 배경을 제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 해당 주제를 탐구

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이

에 따라 주제가 되는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먼저 이슈의 지

리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지리적 관련성이란 해당 문제가 지리 교과에서 제시되

는 개념들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지를 명료화하는 것

이다. 사실, 모든 세계 문제들은 그 자체가 지역적 요소

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과정으

로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행가능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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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구상 및 

모둠 선정

∙ 모둠 선정 시, 학생의 진로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둠 구성

∙ 모둠 별 인원은 3~4인

�

BQ

(핵심 주제 및 

핵심 질문) 

선정

∙ BQ 활동 주제인 글로벌 이슈 탐색 및 주제 선정 단계

 - 주제 선정 배경 포함(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과정)

∙ 모둠 관심사를 도출하고 관련 세계 이슈를 선정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 선정

 - 이슈 선정시, 실행 가능성, 주제의 적절성, 교과 적합성 등을 고려

 - 글로벌 이슈 분류표(표 1)에 근거하여 이슈 분야와 주제 선정

∙ 지리적 문제 표출

 - 선정된 주제에는 지역 또는 공간적 이슈가 드러나도록 주제를 구현하여 설정

∙ 핵심질문 선정

�

활동 계획 구상

∙ 질문 선정 및 질문 대상 탐색

 - 선정 이슈와 관련되는 주체를 탐색

 - 구체적인 질문의 대상을 선정,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탐구적 질문 선정

 -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화하여 질문 선정

∙ 질문의 대상 탐색

주제 관련 대상 국가 

또는 지역 탐색
➡

직접 관련 또는 

이해관계 대상 탐색
➡

당사국 정부･공공 

기관 관련성 조사
➡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개인 조사

∙ 중간 발표

�

BQ 활동

∙ 본 활동 과정은 아래 세 가지 활동으로 진행

글로벌 시민 활동

∙ 주제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핵심 질문에 근거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하고 

답을 구하는 활동

∙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 이해 관계자, 또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청취

∙ 언론 등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이면의 내용을 얻기 위해 노력

∙ 다양한 SNS 서비스를 활용 계획을 세우고 온라인상으로 활동

글로벌 리더 활동

∙ 국내･외 명망 있는 인물 또는 저명한 학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관련 

사안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활동을 진행

∙ 전문가의 의견과 더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참여 활동

∙ 관련해서 얻은 답을 토대로 세계 문제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위해 직접 참여

∙ 공공기관에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SNS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

를 구하는 활동 

�

BQ 활동 결과 정리 및 

마무리

∙ 활동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

 - 표 4에 따라 필수 구성 요소 포함 작성

∙ 최종 발표자료 작성

∙ 동영상 클립제작 온라인 포스팅 

 - 최종 발표자료를 이용해서 5분 내외의 정보제공을 위한 동영상 작성 스트리밍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포스팅

그림 1. BQ 프로젝트 수업 방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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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적절성과 시의성, 교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선정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핵심 질문의 

선정이다. 핵심 질문은 학생 사고의 토대가 되는 질문으

로 McTighe and Wiggins(2013)는 역사와 사회 과목의 

핵심 질문 사례를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 단계에

서의 핵심 질문은 선정된 주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방형의 질문으로 이후 구체적인 질문을 구상하는데 

있어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총 3개 내외의 

핵심 질문을 선정하도록 안내한다.

3. 활동 계획 구상

이 단계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 단계의 핵심 질문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을 선정하고 질문의 대상을 탐색하는 것

이다. 학생들은 선정한 이슈에 대해 누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여 파악한 뒤, 질문의 대상을 선

정하고 그 대상에 적절한 질문의 내용을 구상한다. 질문

의 대상은 선택한 주제에 가장 진정성 있는 답을 해 줄 

수 있는 주체로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이 해당된다. 

질문의 내용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히 드러낼 수 있

도록 짜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중간발표 과정에서 

교사의 확인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질문의 대상이 상당 

부분 국외의 다수가 되는 본 활동의 특징에 따라 학생들

은 질문을 주로 해당 지역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본 단계는 다른 언어 교과의 수업과 

융합하여 이뤄질 수 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었으면, 

주제와 질문의 대상 및 활동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므로 

중간발표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간발표는 이어지는 활동의 원활한 흐름

을 위해 중요한 절차다. 중간발표는 통상 학기 중간 1차 

지필 평가 이후에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4. BQ 활동

이 단계는 본 수업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다. 

본 단계는 총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시

민 활동’은 선정된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듣기 

위한 인터뷰 활동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대상

으로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직접 답을 듣는 활동이다. 

본 활동에서는 언론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보

다 이면의 내용을 탐색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거나 혹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알

게 될 수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낼 수 있다. 다음

으로 ‘글로벌 리더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여 실

행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글로벌 

시민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 주제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 

탐구하여 알아낸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

하는 질문을 선정하고 해당 주제에 가장 적절한 전문가

를 선정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다. 여기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되도록 저명한 인사, 세계적 석학들을 

대상으로 할 것을 안내한다. 이는 학생들 주장의 신뢰도

를 높이는 방법으로서의 의의와 더불어 학생들이 본인

들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실제로 어느 한 모둠에서 일본의 유명 소설가를 상대

로 답을 얻어내어 학년 전체적으로 회자 된 일이 있었다. 

단, 이런 경험은 극히 드문 사례로 실제 저명한 인사나 

석학의 답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선택 활동에 포

함하였다. 마지막, 참여 활동은 ‘글로벌 시민 활동’과 ‘글

로벌 리더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학생 본인들이 생각하는 긍정적 변화의 방향을 위한 

활동이다. 예를 들어, SNS 캠페인 활동이나 국내외 정부 

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본 단계에서의 이 세 활동을 진행하였으면,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마지막 단계를 준비한다.

5. BQ 활동 결과 및 마무리

이 단계에서는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

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보고서 작성을 생략하고 최종 발표만으로 마무

리 할 수 있다. 단, 보고서 작성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대학 진학을 

표 3. 사회과 핵심 질문 사례

∙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 우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___(예: 이민, 언론의 표현)은 제한되거나 규제되어야 할

까? 언제 그래야 하는가? 결정은 누가 하는가?

∙ 사람들은 왜 이주를 하는가?

∙ 왜 그것은 거기에 있는가?

∙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출처 : McTighe and Wiggins,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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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은 표 4에 제시된 작성 양식에 따라 안내하

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동영상 클

립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최근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꿈

꾸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추가한 활동이다. 본 

활동은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이 종료되고 방학하기 전

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을 하였다. 해당 시기가 대체적으

로 교과 내용 수업보다는 흥미로운 활동이 더 효과적인 

기간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활동 시기와 내용을 조직

하였다. 본 절에서 제시한 수업 방법의 적용 결과와 함

께 기대 효과에 대해, 다음 장은 적용 결과를 분석해 보

고, 결과의 유의미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VI. BQ 수업 방법의 적용과 결과

본 장에서는 실제 BQ 프로젝트 수업 방법을 적용한 

결과물을 통해 수업의 효과와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수업을 통해 작성된 학생들의 결과물을 구분하여 제

시함으로써 수업의 방법이 목표하고자 했던 것에 얼마

나 도달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적용 대상

본 수업은 2021년 3월~7월, 경기도 소재 국제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남 23, 

여 78). 본 절의 내용은 특목고인 국제고등학교 교육과

정의 특성상 전문교과인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이하 세

계 문제)’ 과목의 수업시간에 진행된 정규 교과 활동의 

과정 결과다. ‘세계 문제’ 과목은 국제 계열의 전문 교과 

선택과목으로 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성격의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미래 사회에 대한 객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변화에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세계 문제

와 미래 사회’ 과목은 지정학적 갈등,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와 에너지 고갈,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한 세계 문제의 원인

과 양상을 파악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 2015b:57)

과목의 성격을 볼 때 본 수업 활동이 목표하는 바와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해당 수업의 주당 시수는 4단위 

수업으로 주당 1시간은 본 활동을 진행하는데 활용하였

다. 최대한 수업 시간 안에 대부분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과외 활동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2. 결과 분석

최종으로 29개의 활동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결과를 앞서 제시된 글로벌 이슈 주제 분류 기준(표 1)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여기서는 글로벌 

이슈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류하였고, 이 주제가 

추구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 가치에 대한 지향점을 중심

으로 다시 8개(정의, 법･제도, 지역 격차, 질병, 인권･차

별, 정보화, 지속가능성, 교육) 가치로 범주화하여 분류

를 진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제 내용 분류’는 5개 분야

의 글로벌 이슈를 토대로 구체적인 주제를 분류하였고, 

주제가 추구하는 탐구의 지향점에 따라 ‘주제 가치 분류’ 

7개를 추가로 분류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주제 내용 분류’를 통해 보면, ‘글

로벌 인간 개발’ 이슈가 가장 많았고, ‘환경 문제와 자원’ 

이슈가 가장 적었다. 구체적인 단일 주제로는 코로나 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본 수업 활동이 진행되던 시

점이 코로나 19 이슈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던 영향이

표 4. 보고서 양식 안내 사례

제목: 대주제

소주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및 사회적 인식

2. 핵심 질문 및 선정 이유

3. 데이터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Ⅲ. 글로벌 참여 활동

4. 핵심질문에 대한 컨택(질문) 과정 및 내용

5. 글로벌 시민 활동 및 리더 활동

6. 시민 참여 활동

Ⅳ. 결론 및 제언

Ⅴ. 성찰 및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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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대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소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이슈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이슈

가 글로벌 경제 문제였다. 국제고등학교 특성상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이슈에 진로 관련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

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스케일에서 기업 활동 

관련 내용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평화와 안

보 이슈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이 또한 당시 국제 정치 

상황이 미얀마 내전 상황으로 표출된 지역 갈등 이슈가 

크게 대두되었던 상황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보고서로 제출된 BQ 프로젝트 결과물 주제 분류

주제 내용 

분류
모둠 별 주제 내용 주제 가치 분류

글로벌 경제

∙ 포스트 코로나와 기업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업 경쟁력 요인 탐구 (경제)정의, 질병

∙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ESG 경영) 실태 조사와 보편화 가능성 탐구 (경제)정의, 지속가능성

∙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에 따른 노동자 인권 침해 및 해결 방안 (경제) 정의, 인권･차별

∙ 국제 사회 속 공정 무역의 실제와 바람직한 방향성 제안 지역 격차, (공간)정의

∙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 실태 조사와 변화의 방향 제시 (경제)정의, 법･제도

∙ MZ세대의 소비 특성과 방향성 분석 (사회)정의

∙ 기업의 활동과 경제적 지역 불평등 해소 가능 탐구, 제도적 방안 제시 지역격차, (경제)정의, 법･제도

글로벌 

인간 개발

(human 

development)*

∙ 코로나 19로 인한 구조적 인종 차별 발생 문제 인권･차별, 질병

∙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한국의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탐구 지역격차, 질병, 교육

∙ 코로나 19로 인한 장애인 불평등 관련 정책 탐구, 긍정적 대안 모색 인권･차별, 질병, 법･제도

∙ 코로나 19 백신 보급의 불평등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격차, 질병

∙ 코로나 19 백신 관련 국내･외 사회적 갈등, 구체적 제도와 대안 조사 및 실효성 탐구 지역격차, 질병, 법･제도

∙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지역격차, 교육

∙ 난민 문제의 지역 차이와 개선 방안 인권･차별, (공간)정의

∙ 시각장애인의 웹 정보 접근성으로 본 장애인 정보 접근성 문제 탐구 및 대안 지역, 법･제도

∙ 능력주의의 원인과 해결방법 - 지역격차와 교육불평등을 중심으로* 지역격차, (사회)정의

∙ 디지털 키오스크의 실효성 - 정보화 사회와 프로슈머 경제 양면성 (경제)정의, 정보화

∙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역격차, 법･제도

환경 문제와 

자원

∙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환경 영향 실효성 탐구 지속가능성

∙ 배달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의 실제를 확인하고 실질적 해결 방법 제안 지속가능성

평화와 안보

∙ 사회 문제 관심의 온도, 중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빨리 변하는 현상 탐구 (사회)정의, 정보화

∙ 해외 혐오 표현 규제 사례 조사 및 국내법 적용가능성 탐구 인권･차별, 법･제도

∙ 영미권, 유럽 국가들의 아시아계 외국인 차별 실태와 감소 노력 인권･차별, 법･제도

∙ 한국 내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다각적 조사와 긍정적 변화 방향 모색 인권･차별, 법･제도

∙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의 모색 인권･차별

글로벌 

거버넌스

∙ 세계언론자유지수로 바라보는 언론의 현실과 긍정적인 언론의 역할 (사회)정의, 정보화

∙ 글로벌 미디어 환경과 사람들 인식 변화, 상호 작용 가능성, 정보 격차 지역격차, 정보화

∙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그에 따른 미래 전망 법･제도

∙ 우주로의 이주에 따른 사회 문제와 안정적 체제 마련을 위한 방법 법･제도

* 글로벌 이슈 주제 분류 중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 주제 분야가 다른 주제들에 비해 이슈 분류 기준이 명료하지 않은 개념적 

차이가 있어, 여기에는 주로 인권과 차별, 난민 등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개선해갈 수 있는 사회 환경과 지역 조건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주) 정보화는 미디어,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접근성 등에 따른 문제를 포함한다.

정의 문제는 사회 정의, 공간 정의, 경제 정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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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치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정의 문제가 13건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제도 12건, 지역격차 9

건, 질병 7건, 인권･차별 7건, 정보화 4건, 지속가능성 

3건, 교육 2건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실천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 중 하나였

으므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주제

에 포함시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

로 관심을 많이 두었던 것이 ‘지역 격차’였다. 글로벌 이

슈가 상당 부분 지역을 근거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한 여러 이슈에서 지역 격차가 다

뤄지고 이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과 여러 대안이 제시되

었다. ‘질병’의 경우 시기적 특징에 따라 다수의 결과물

이 제출되었다. ‘인권･차별’ 주제 역시 학생들이 많은 관

심을 기울였던 문제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 전체적

으로 글로벌 이슈와 지리적 관련성을 잘 도출해 냈다. 

활동 초반에는 학기 단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표현하

기도 하였지만, 진로 관련성이 높은 모둠 구성으로 인해 

주제 도출과 적응이 빠르게 이뤄졌다. 또한, 탐구의 과

정을 거치면서 관심의 확장과 역량의 발달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 장은 결과 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3. 탐구 결과 사례를 통한 수업 효과의 유

의미성 도출

1) 신뢰성 있는 근거 제시

본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떤 주장을 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

도록 하였다. 최근 한국 언론의 신뢰성이 낮은 탓에 언

론 보도만을 근거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공신력과 

신뢰성 타당성이 높은 기관의 자료만을 주제의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은 처음 예시로 제시

했던 출처들을 검색하다가 점차로 신뢰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경로를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림 2의 좌측 자료

는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빠른 속

도로 변한다는 것을 뒷받침하였고, 왼쪽의 경우는 ‘한국

언론재단’ 홈페이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언

론 보도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2) 탐구 스케일 확장

BQ 활동을 통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이 관심의 

스케일 확장과 더불어 접근 가능성 인식이 확장된다는 

것이었다. 그림 3은 그 결과물의 사례 중 하나다. 본 사

례에서는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에게 접근하여 

 

그림 2. 주장과 제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 사례

 

***

그림 3. 활동 사례: TV에 출연한 장애인 판사를 직접 검색하여 인터뷰 실시 후 실생활 속 장애인 차별 디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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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시도하고 인터뷰를 성공한 사례다. 자료로 제시

한 사례 이외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의 젊은 청년들

이 출연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는 TV 프로그램

에 자신들이 탐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제로 제안을 하

거나, 다른 나라의 공식기관에 접근하여, 제도적인 제안

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중 본 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평소 자신과 동떨어진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대상

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3) 경계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조직

앞 절에서 제시한 탐구 스케일의 확장과 더불어 주목

할 부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조직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민 활동이 필수 과제

로 제시되었고, 여기서 글로벌 수준의 만남을 조직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낯설어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연락 및 접촉 과정을 

한 번 실행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촉 시도가 생각보

다 수월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면, 미리 선정한 구

체적 세부 질문을, 대상을 달리하면서 접촉 대상의 수를 

확대시킨다(그림 4). 아울러 적극적인 질문을 시도하는

데, 설문의 대상 역시 처음엔 친구들을 중심으로 시도를 

하다가 점차로 범위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글로벌 시민 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리더 활동도 마찬가

지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한 번 시도를 실행한 

이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 대상을 설정한다. 관

심 있게 읽은 책의 저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국제기

구의 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 또는 

그에 해당하는 대표들을 대상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물

론 글로벌 리더 활동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성공했을 경우 학생들은 높은 성취감을 표현한다.

4) 글로벌 이슈에 직접 참여

시민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과물을 토

대로 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때 주로 방법은 인포그

래픽 또는 카드 뉴스를 통한 SNS 활동의 형태로 실행한

다. 그러나 일부 모둠의 결과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직접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그림 5). 학생

 

 

그림 4.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BQ 활동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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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캠페인을 통해 문제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직접 참

여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제안을 비롯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림 6의 사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을 제언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탐구했던 글

로벌 이슈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

적인 참여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직접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제안 형태로 시도를 하였다.

5) 실험 연구를 통한 검증 실행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탐구 실행 사례는, 실제 이슈에 

대한 실험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7의 친환

경 마케팅 사례에서는 ‘시계’를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성

을 강조한 것과 기능을 강조한 제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설문을 통해 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친환경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다. 다음으로 키오스크의 문제점을 주

제로 한 모둠에서는 말로 주문을 할 경우와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주문을 할 경우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함

으로써 본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강화하였다.

3. 학생들의 반응을 통한 수업 활동의 효과 

검토

본 장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기대했던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기대 효과가 실제 교과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

로부터 나타났는지 검토를 위해 보고서 내용 중 ‘성찰 

및 소감’ 부분의 내용을 기대 효과에 의거하여 내용별로 

정리했다.

본 수업에서 기대했던 효과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효과는 첫째, 사람들과 만남의 

기회를 통한 배움과 진정성 있는 탐구 기회(진정성 있는 

탐구와 배움), 둘째, 성공에서의 성취감과 실패를 통한 

탐구의 어려움 이해와 그를 통한 성장(시행착오를 통한 

성장), 셋째, 글로벌 이슈의 탐구를 통한 성취감과 관심 

 

그림 5. 기업의 활동을 통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제 노력 사례 

 

그림 6. 정책 제안 참여 사례 ‘국민 생각함’ 및 ‘Y-change’에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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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성취감과 참여 참여의식 향상)였다. 표 6은 학생들

의 반응을 세 가지 효과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인터뷰 또는 설문 등의 조사 활동에서 학생들은 의도

한 바가 실제 현실에서 잘 구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금방 

깨닫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정보 

수집, 대화의 대상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 하였다.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에 제시된 내용들

을 통해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만남의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의 수

정과 확인 과정 또는 이해의 심화 과정을 겪었다. 여기

서 ‘진정성 있는 탐구와 배움’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감과 참여의식 향상’에서는 학

 

(a) ESG 경영 (b) 키오스크 탐구

그림 7. 친환경 마케팅의 효과 및 디지털 키오스크 도입 효과에 대해 실제 실험을 통해 효율성을 조사하여 제시

표 6. 수업활동의 기대효과에 해당 ‘성찰 및 소감’ 내용

기대 효과 학생 진술 내용 사례

진정성 있는 

탐구와 배움

∙ 인터뷰 과정에서 대화의 기술이 늘어난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낌.

∙ 미디어의 방향성과 여러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됨.

∙ 수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는 역량과 용기가 필요.

∙ 빅데이터를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함.

∙ 우리는 글로벌 시민의 조언을 통해 한 층 성장할 수 있어 유익한 활동임.

∙ 여러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 전문 연구원과의 인터뷰 성공 기회가 많은 배움의 기회였음.

∙ 난민 문제를 접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단편적 이해를 발견하고 생각을 달리 하게 됨.

시행 착오를 

통한 성장

∙ 패배감과 좌절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 관심을 수면 위로 드러냄.

∙ 처음 연구를 진행할 때 계획대로 하지 못해 … 더욱 일반적인 결과 도출.

∙ 질문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 답변률이 높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

∙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컨택 대상을 민간 회사가 아닌 실제 관리청 관계자로 선정했어야 함.

∙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조원들과 … 사회에 도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더 조사.

∙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은 언젠가 진행하게 될 다른 프로젝트에서 양분이 되어 더 신뢰성 있는 탐구를 진행하

는 것에 도움이 되어줄 것.

∙ 설문의 결과에서 나타난 주관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설문의 대상을 확장.

성취감과 

참여의식 향상

∙ 영어로 된 자료까지 검색하고 분석, 근거의 신뢰도가 높음을 자부.

∙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큰 도움 …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음.

∙ 미래에 우리는 BQ활동을 기반으로 나에게도 이런 인터뷰 요청이 온다면, … 성의껏 답변.

∙ 추후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면 … 탐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 나의 머릿속에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성장.

∙ 글로벌 시민활동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유익함.

∙ 나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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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주로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인터뷰 성공과 전문

가 인터뷰 성공을 통해 얻은 성취감과 그로 인한 관심의 

확장, 의식의 변화 등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었

다. 이 결과를 통해 기대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는 가시

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발표와 개별 소감의 청취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

반적으로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많은 자부심과 배움을 얻게 된 점을 강조했다. 본 

활동을 겪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의 성취해 낸 프

로젝트의 과정에 대해 긍정적 소회를 표현하였다. 일정

에 따라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축

적된 결과물에 대해 많은 만족감을 얻었다는 점을 많이 

보고하였다.

V. 결론

“지구 밖 화성행성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어느 나

라의 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제시한 학생 

모둠은 우주로 이주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언급

하였는데, 제시된 문제들이 ‘공간의 분배와 빈부 격차’, 

‘법과 제도의 공정성’, ‘지구 환경 문제의 개선 가능성’, 

‘국제적 협력과 조약’ 등이었다. 그리고 그 모둠이 도달

한 최종 결론은 현재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이런 결론이 뻔한 스토리의 도출이 감동스러웠던 이

유는 그들이 도달한 결론이 이전까지 소위 공자님 말씀

처럼 들어왔던 가르침의 언어와는 다른 온도를 지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리학에서 논의되어온 빅퀘스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지리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글

로벌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구체

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초반에 제시된 글로벌 이슈 주제에 적

절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탐구하였다. 그리고 낯선 사람

들과 접촉을 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조직한 진정성 있는 만남의 경험을 통해 탐구

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내는 효

과를 볼 수 있었다.

둘째, 현실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기의 실패 경험을 하였

고, 활동의 방향을 수정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를 통해 실제 세계에서 문제 해결이 가지는 복잡성과 

난해함에 대해 체득하였고, 그만큼 자신들이 얻은 작은 

성과의 소중함을 인지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을 해나가는 것에서 시행착오와 성장이라는 본 수

업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글로벌 이슈를 탐구하면서 얻은 성취감을 시작

으로, 학생들은 관심을 확장 시키거나 그들이 탐구했던 

문제들에 대해 더 심화된 탐구 의지를 보였다.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경험을 통해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같은 이슈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여, 참여의식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가로, 본 수업 방법에 대해 국제 계열의 교육과정에

서 지리교과의 적절성과 방법적 합 목적성과 더불어 융

합 수업 방법으로서의 가능성과 같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단, 활동 수준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을 동기

화 시키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 본 수업 

방법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활동과 과제의 수준과 양을 조절하여 다양하

게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수

업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 활동 이전에 없

었던 변화들을 스스로 느꼈고 표현하였다. 

우리 사회에 해결을 요하는 많은 빅퀘스천들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선 관계를 조직

해야 한다(원요한･임은진, 2021). 그리고 지리 교과는 

그런 빅퀘스천을 다루기에 적합한 교과적 성격을 가졌

다(김다원, 2021). 따라서 이제는 다가오는 중대한 문제

들을 가능성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리교육이 실

현되길 바란다.

註

1) 유엔재단 홈페이지 자료(https://unfoundation. 

org/blog/post/5-global-issues-to-watch-in-

2022/)

2)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ecade of Action. Retrieved from https://www. 

un.org/sustainabledevelopment/decade-of-ac

tion/ (2022. 1.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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