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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high impact strategies which can lead to 

significant learning of college students as a part of innovat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erms of the quality of courses. First, Kolb’s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constructivism were reviewed as guiding theories for college students’ experiential 

learning. Next, more than ten instructional learning design strategies were introduced 

for instructors to adopt and implement in their course designing based on the review 

of examples in the United States. Next,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support instructors to utilize the reviewed strategies. Next, some 

innovative trends and examples that colleges and universities can consider to educate 

college students as desirable global and digital citizens. Therefore, this study can 

provide a basi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es to design and integrate high impact 

learning strategies into courses for improving college students’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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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 효능  한 수학습 

혁신 안: 미 사례  검토를 통한 새로운 

디 *

박 화 춘**
*

<요약>

본 연구는 학이 학부생들의 경험 학습의 기회를 확 하여 보다 향력 있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먼

경험 학습의 교수-학습 략의 이론 배경으로 Kolb의 경험 학습 이론과 구성주의 이

론을 검토하 다. 다음으로 학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하여 미국 학에서 학교

육의 고 효능을 해 실천하고 있는 교수-학습 략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 다. 다음

으로, 검토한 교수-학습 략을 학 간, 학-산업체, 학-지역 학교, 학-지역 사회

심으로 용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학교육에서 담당해

야할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로벌 시민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에 처한 국내의 학들이 교육과정 수립 외부기 과의 력을

구축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교육 신, 학 교육과정 신, 학 교수-학습 신, 학 교수-학습

디자인 략, 고등교육 신

Ⅰ. 서론

세계가 4차 산업 명시 에 어들면서, 질 으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의 기 , 새로운 노동시장에 요구되는 인 자원을 양성을 한 변화의 요구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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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사업체 수 에서 발생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7). 미국과 같

은 선진국에서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인의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변하는

직업세계와 미래의 직업세계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정 로그램 개발을 하여 다양한 분야의 장 실무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7). 시 는 교육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구

로부터 배우느냐가 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우느냐가 더 요한

시 가 되었다. 4차 산업 명 시 의 교육은 창의 호기심, 비 사고력, 학습자들

이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배양하여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

이 더 요해지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7). 한 4차 산업 명과 디지

털 시 에서 강조되는 기본 능력으로는 언어능력, 수리 능력, 정보기술 등이 있다. 

학교육이 이러한 시 변화와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해서는 련 행정가, 

정부, 교수·강사, 지역사회 지도자들, 학생, 그리고 산업체와의 긴 한 력 하에

신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업에 한 열의와 학진학률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학 수는 속하게 증가하여 고등교육이 화되었

다(정제 , 선미숙, 김 주, 2017).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 쟁 이후 1960년 한 가정

당 평균 6명의 자녀를 출산하던 경향이 이후 수십 년 동안 꾸 히 감소하여 1990년

에는 가정 당 평균 1.48명으로 감소하 고, 21세기에 어들면서는 더욱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이철희, 2018). 를 들어,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명이었고 2017년에

는 1.05명으로 감하 다(이철희, 2018). 이러한 출산율의 하는 학력인구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원 미달로 인하여 학 재정 운 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학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학들이 존속의 기에 직면하고 있다(정제

, 선미숙, 김 주, 2017). 이러한 상황에서 학들은 신입생 등록 리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도탈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구체 으로 실천해야 한다(정제 , 선미

숙, 김 주, 2017). 

미국의 학들은 1980년 반부터 학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성찰하고 학부

생들이 시민 ·사회 책임에 한 시민참여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디자

인하기 시작하 다(Campus Compact, 2018; 박화춘, 2018). 많은 학자들이 학교육의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 인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미래의 직업을 탐

구하고 실 세계에서 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략을 연구해왔다(박화춘, 2018). 미국은 학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수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학생들이 좀 더 극 인 학습활동, 의미 있는 학습활동, 심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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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학교에 속하는 교수 행정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업체, 공공기 ,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력하여 도

시 유지, 도시 재생, 도시 발 과 더불어 지역 학도 함께 발 하는 상생의 지역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학들은 새로운 개념의 교수-학습의 방법을 제

시하고 꾸 히 실천하고 있으며, 그 효과, 실천 략과 방법, 개선 방향 등에 한 연

구 학술활동 등을 통하여 꾸 히 평가하고 새롭게 용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

법들을 계속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Campus Compact, 2018). 이러한 새로운 교수-

학습 디자인과 략 등은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까

지 확 하여 실시함으로서 도시의 거 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 디자인과 교수-학습 략의 요성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많은 학들이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분야의 문가들을

청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략을 소개, 도입, 실천하고 있다(이 철, 김정아, 2018). 그

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 인 이론 근거의 부족, 학 규정 행정 차원의 지원

부족, 학습자의 요구에 한 서비스 부족, 리시스템의 비활성화 등의 문제 등을

나타나고 있다(이 철, 김정아, 2018). 

학교육이 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태를 고려해볼 때 학에서 실행 이거나

실행할 만한 다양한 수업 기법을 성찰, 재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선진국

인 미국의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수-학습 략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 의 하나인 미국 학교 장에서 학부생들의 학습효

과를 극 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디자인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략을

개 하고자 한다. 특히, 학 교육과정에서 용할 수 있는 구체 인 활동들을 미국

학에서 실천 인 략을 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첫째, 학교육에 있

어서 경험 학습의 요성으로 그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미국 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수업 략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략을 교수·강

사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학 차원에서의 지원 방향, 학-간의 력체계 구축, 

학-산업체 간의 연 , 학-지역학교 학-지역사회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와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학이

타 기 과 지역사회와의 긴 한 력을 진하여 수도권 학뿐만 아니라 지역도시, 

지역사회, 지역 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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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의 경험 학습과 구성주의의 요성: 이론 고찰

1. Kolb의 경험 학습

Kolb(1984)에 따르면, 경험 학습은 학습자가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학습의 효

과를 얻기 해서는 경험 인 학습을 하는 것이다. Kolb(1984)는 학습을 “경험의 변

화를 통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p. 38). Kolb의 경험 학습 이론

은 네 단계의 학습주기를 제시한다. 즉, 경험 학습은 계획단계(planning), 수행단계

(doing), 찰단계(observing), 반성 는 사고(reflecting or thinking)의 순환 학습

주기를 통하여 학습자가 보다 의미 있는 학습(meaningful learning)과 효과 인 학습

(effective learning)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 인 학습은 “경험

(experience),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행동(behavior)을 결합한 학습에

한 총체 인 통합 ”이다(Kolb, 1984, p. 21). Kolb에 따르면 학습자는 내 인 인

지 과정으로서 추상 개념을 습득하고 습득한 개념을 실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용 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반성 사고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개

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도록 자극하여 새로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한다.

첫 번째 단계인 ‘구체 경험(concrete experience: CE)’에서 학습자는 실험·실습

활동, 로젝트 실행,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회 사활동과 같은 활동 심

행 (doing)를 통하여 극 인 학습활동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반성 찰

(reflective observation: RO)로써 학습자는 구체 인 활동 경험에 하여 의도 인 반

성 찰을 한다. 즉, 학습자는 구체 인 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목 은 무엇인지, 활

동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떠한 이론이 그 활동과 련이 있는 지, 어떠한 지

식, 능력, 기술이 필요한지, 그 활동과 자신의 성, 계획, 목표와 어떠한 계가 있는

지 등을 찰한다. 다음으로 추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행동하고 찰한 것을 바탕으로 이론과 모델로 개념화한다. 순환

경험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능동 실험(active experiment: AE)의 단계에서 학습자는

인지 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나 모델을 미래의 새로운 경험 속에서 어떻게 용하고

실험할 것인지를 계획한다(Kolb, 1984).    Kolb는 학습자의 유형을 네 가지의 각 단계

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학습 스타일로 분류하 다. 이러한 학습 스타일은 학습자가 특정

한 형태의 교수 방법에 따라 더 잘 배우는 학습의 조건을 강조한다. 첫 번째 학습자

유형은 동화 학습자(assimilator)이다. 동화 학습자는 잘 정립된 논리 인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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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을 때 더 잘 사고하고 잘 배우는 학습자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

자는 추상 사고나 상징 표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한다. 두 번째

학습자 유형은 수렴 학습자(converger)이다. 수렴 학습자는 이론 개념과 이에

맞는 실제 응용 사례가 함께 제시될 때 더 잘 배운다. 세 번째는 조 학습자

(accommodator)이다. 조 학습자는 구체 인 직 체험을 통해 더 잘 배운다. 마지

막 네 번째 학습자 유형은 발산 학습자(diverger)이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는 범

한 정보를 찰하고 수집 할 수 있을 때 더 잘 배운다(Kolb, 1984). 이러한 Kolb의

경험 학습 이론은 미국의 많은 학에서 교수-학습의 략을 개발하고 용하는 데

기 이론으로 용되고 있다.

2. 구성주의

Kolb의 경험 학습 이론 외에도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습이론 한 시 의

학에서 교수-학습이론으로 많이 용되고 있다. 1980년 에 시작한 구성주의 학습이

론은 1990년 에 더욱 발 하여 화되었고 지 도 꾸 히 교수-학습의 디자인의

기 이론으로 용되고 있다(Schunk, 2012). 구성주의가 추구하는 교수-학습은 교육과

정에서 믿을 만한 진정한 활동(authentic activities)을 활용하고,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한 사회 활동을 포함하며, 교수(강사)가 수업내용을 일방 으로 달하기 보다는

수업내용제시 방법에 있어서 병치 등의 다양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표 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

고 이에 하여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등 극 인 수업태도

발달시킬 수 있다.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수(강사)는 학습자가 과거에 무엇을

배웠고, 재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를 악하는 략으로 수업의 학습내용을 학생- 심 는 학습자- 심의 수업을 디자

인할 수 있다(Schunk, 2012). 이러한 구성주의 기본 개념을 근거하여 교수(강사)는 교

사-학생, 학생-학생, 학생-학습자료 간의 상호 작용의 요성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 교수와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Schunk, 2012).

구성주의 학습 환경은 실에 하여 다양한 과 표 을 통하여 실 세계의

복잡성을 제공하며 지식을 함께 구성하는 것은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보다 요하게

여겨진다(Schunk, 2012). 한 실제 환경에서 의미 있는 진정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강조

되며 학습자 간의 력과 토론 의견 교환 등의 사회 활동이 요시되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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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지식 구성이 요시 된다(Schunk, 2012). 실제 생활을 반 한 학습 환경, 사례-

심 학습 제공, 경험에 한 반성 사고, 력 활동을 통한 발견학습이 강조된다

(Schunk, 2012). 이러한 원리를 용하여 학습자는 과거의 학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재 실습활동 심의 수업을 통합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을 경험한다(Schunk, 2012). 구

성주의에 근거한 교수-학습 디자인에 한 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

생들의 문제해결능력, 고차원 인 사고능력, 반성 회고능력, 다양성을 인식하고 처

하는 능력 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한 교수-학습 략으로 미국 학교육 장에

서 자주 용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Kolb의 경험 학습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

방법과 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학부생의 경험 학습과 학습의 효과와

학습의 향력을 극 화하기 한 수업설계 디자인에서 많이 응용되는 략들을 개

하고자 한다.

III. 학교육의 교수-학습 신 략

미국과 국을 비롯한 서양의 선진국들은 일찍이 제4차 산업 명을 비하여 학

교육의 신을 강조해오고 있다(Ahmed & Ward, 2016; Kuh, 2008). 학교육의 신

의 하나는 학습자가 실생활 속에서 용가능하고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

수-학습 형태는 의미 있는 학습(significant learning 는 meaningful learning), 깊이 있

는 학습(deep learning), 극 인 학습(active learning) 등으로 표 된다(박화춘, 2018). 

를 들어, Kuh(2008)는 고등교육 장에서 높은 효과와 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

수 방법과 략을 제시하 다. 다음은 Kuh(2008)가 제시한 교수-학습 실천 략의 구

체 인 를 개략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입생을 한 세미나와 경험 교육

첫 번째, 학습의 향력을 높이는 교수-학습의 형태에는 학 신입생(1학년)에게 경

험 학습을 통한 세미나형식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Kuh, 2008). 미국의 많은 학

교에서는 1학년 신입생의 교육과정 에 1학 에서 3학 사이의 세미나 는 기타

소그룹의 로그램을 정기 으로 제공하고 있다. 를 들어, 미국의 조지아 학교(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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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Georgia)에서는 First Year Odyssey라는 명칭의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제

공하고 있다(The University of Georgia, n.d.). 수업의 내용은 으로 교수의 역량에

따라 디자인된다.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교수의 직 에 계없이 모든 교수는 이러

한 세미나 형태의 수업을 일정 기한 내에 한 번씩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세미나 수업

은 교수의 역량에 기 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를 들어, 교수는 자신

의 공이 아니더라도 취미 활동으로 하는 기타연주 방법을 세미나에서 가르칠 수 있

으며, 자신의 공 내용과 계없이 독서 방법, 는 보고서 작성법 등을 가르칠 수도

있고, 직업세계에 필요한 일련의 과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가르칠 수도 있다. 이러

한 세미나는 보통 1학 으로 한 주에 한 시간씩 16주 동안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미나식 수업은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소그룹 수강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아 학생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비 질문과 토론, 

빈번한 쓰기, 정보 활용 능력, 동 학습 능력, 실습, 장에서의 용 등을 통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세미나 수업의 특징이다(Kuh, 

2008).

2. 필수 공통과목 는 일반 교육 로그램 활용

교수-학습 향력이 높은 다른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에게 필수 공통과목

이수를 통한 지 경험을 유도하는 수업이나 수직 으로 조직된 일반 교육 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이다(Kuh, 2008). 이러한 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양과목과 공과목을

결합하거나, 사회와 기술, 로벌 상호의존성과 같은 범 한 주제와 다양한 커리큘

럼을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수 있다(Kuh, 2008). 를 들어, 학습자가 속한 지

역 사회 배우기, 서비스-러닝, 해외 연수, 학생-교수 력 연구 활동, 인턴쉽 등을 교

수-학습 디자인에 용하는 것이다.

3. 작문심화과정 수업

쓰기 능력은 학생들이 개발하고 훈련해야 하는 매우 요한 능력이다. 이를

한 교수-학습 략은 작문심화과정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Kuh, 2008). 작문심화과정

수업은 졸업 논문 는 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수 의 수업에서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청 을 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제작하고 개정하는 수업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다. 커리큘럼 반에 걸친 반복된 작문 활동은 학생들이 수학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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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용 할 수 있는 정량 (양 )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윤리 탐구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학습 방법이다(Kuh, 2008). 

교육과정에 작문활동을 많이 포함하는 수업을 디자인 하는 것은 요하다. 를 들

어, 한 로젝트를 마칠 때 마다 학습자는 수업의 한 과제로 로젝트에 한 설계-실

천-결과를 회고하는 을 작성할 수 있다(박화춘, 2018). 는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을 형식(일지 는 일기)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박화춘, 2018). 는 교육과정

과 련된 여러 형태의 논문을 읽고 요약하거나 비평하는 형태의 작문일 수도 있고, 

책을 읽고 서평을 쓸 수도 있으며, 교수가 주는 토론 질문에 답하는 작문일 수도 있

고, 수업 로젝트나 사활동 등을 회고하는 작문일 수 도 있다. 수업과제의 일환으로

학생이 작성한 작문에 하여 학생은 간 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

도 요하다. 이 경우 작문에 한 피드백을 반드시 항상 교수가 제공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작문의 기 단계와 간 단계는 다른 동료 학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최종안을 교수가 검하고 피드백을 수도 있다. 작문의 형태도 짧게는 2-3쪽 분량

의 작문과 길게는 10-15쪽 분량의 작문 형태가 있다. 

  

4. 동학습 는 로젝트

동학습 는 공동 로젝트 수행 교수-학습 략을 교육과정 수업에서 극 활용

한다(Kuh, 2008). 동학습의 핵심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것을 배우고 다른 배경이나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의 통찰력을

경청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하여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다(Kuh, 

2008). 동 학습의 로는 함께 수강하는 수업을 더 잘 이해하기 하여 소그룹의 스

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학습하기, -기반의 과제나 작문을 수행하기, 로젝트나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Kuh, 2008). 이러한 활동을 한 소그룹

이나 을 구성할 때에도 다양한 공 는 삶의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

이 요하다(Kuh, 2008). -기반 활동 능력 는 동 능력은 개인- 심의 학습 환경

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학습자에게 다소 어려운 교수-학습 방법이기는 하지만 로벌

시민역량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직업인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많은 시 에는 더

욱 발 시켜야 하는 고용능력 기술(employability skill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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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활동 기회 확

다른 교수-학습 략은 학부생에게 연구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Kuh, 2008). 미국의 많은 학은 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학부생에게 연구 활동 경험

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학부연구가 두드러지게 많이 실천되고 있다

(Kuh, 2008). 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dation; 

NSF)과 연구 공동체(Research Community)는 과학 활동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다. 즉, 

NSF는 과학자가 자신의 수업을 재정비하여 학생이 핵심 인 개념과 의문사항을 체계

인 조사와 연구에 목시킬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일찍부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후원한다(Kuh, 2008). 뿐만 아니라 지도 교수는 학부생이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것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학부생은 일찍부터 련분야의 학계에서 학술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학술 활동을 통하여 학부생은 토론과 논의를 요구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경험 찰을 할 수 있으며,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

고, 요한 질문에 답하기 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흥분과 감격 등을 경험할 수 있

다(Kuh, 2008). 이와 더불어 학부생은 일찍부터 연구 활동에 노출되어 연구 윤리 등을

배울 수 있다. 

6. 학습 공동체 형성

학부생들의 학습을 더욱 의미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략 의 하나는 학

습 커뮤니티( 는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Kuh, 2008). 학습 공동체

(learning community)의 핵심 목표는 코스와 코스 간의 융합 인 학습을 격려하고 교

실 밖에서 요하게 여겨지는 “큰 질문(big questions)”을 가진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학생은 그룹으로 두 개 는 세 개의 련 있는 교육과정(수업)을 가져와서

다른 학생 는 교수와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력 할 수 있다(Kuh, 2008). 많은

학습 커뮤니티는 다른 분야의 을 가지고 공통된 주제 는 독서를 탐구한다. 좀

더 극 으로는 교양과정수업과 공과정 수업을 연결하기도 하고 수업에서 학 인

정을 받는 아카데미 서비스 러닝을 실행하기도 한다(박화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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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벌 러닝

학에서는 학부생에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로벌 러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Kuh, 

2008). 미국의 많은 학은 학생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삶의 경험, 자신의 성장 배경

과 다른 사람의 세계 을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에서는 학

생이 국가의 다양성, 세계 문화, 인종, 민족, 성 불평등과 같은 “어려운 차이(difficult 

differences)”를 탐색하거나 인권, 자유, 권력을 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Kuh, 2008). 를 들어, 다른 나라의 여성차별의 문제를 다룬

뉴스나 책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할 수 도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문제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권문제나 무역문제 등을 다룰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부생도 교육과

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탐구하거나 탈북자의 인

권 생활상을 함께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로벌 러닝은 학생이 문화

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여 로벌 세계 을 형성하는 데 도움

을 수 있다. 특히 지구의 환경문제, 온난화 문제, 멸종 기에 처한 동·식물의 문

제, 국가 간의 불법체류 문제, 국가 간의 이주문제, 기아 문제,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

등 세계의 로벌화가 가속화되어 갈수록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세계 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력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법과 세계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인턴십

인턴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실행되고 있는 교수-학습 략이다. 인턴십은

학부생이 경험 학습의 일환으로 더 많이 화 되고 있다. 인턴십이란 학생으

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의 장에서 실제 직장인처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상

인 일에 참여하며 직장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찰하는 활동이다(Scott & 

Sarkees-Wircenskl, 2008). 학생은 직장 내에 있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성인들과 함

께 일하면서 공 련업체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인턴십을 하는

동안 장 문가와 직업에 한 멘토-멘티(mentor-mentee) 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공과 련하여 직업 직무와 련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용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인턴십을 통하여 학생은 공 련 직업세계를 직 으로 경

험할 수 있으며 직업 장에서 련 문가의 감독과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인턴십을

실행하는 기 은 학교 내의 공 련기 일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업체 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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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는 해외의 기 일 수도 있다. 보통 인턴십은 학부의 과정이 거의 모두 끝나가는

시 에 이루어지지만 학부생의 경우 학기 는 방학 동안에 수시로 인턴십을 할

수 있다. 

9. 캡스톤 교육과정 는 로젝트

다음으로 캡스톤(capstone) 교육과정이나 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Kuh, 2008). 캡

스톤 수업, 캡스톤 로젝트는 ‘4학년 졸업반 캡스톤’으로 불리기도 한다(Kuh, 

2008). 이는 학부생들이 학 교육과정을 거의 마지는 시기에 자신들이 몇 년 동안 공

부해왔던 것을 통합하고 용하는 로젝트이다. 캡스톤 로젝트는 연구 논문, 학문

성과, 최고의 작품 등을 선별하여 모은 포트폴리오 는 작품 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캡스톤 로젝트는 학과 차원의 로그램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일반 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Kuh, 2008).

10. 서비스-러닝과 지역사회-기반 학습

학교에서 학부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효과를 유도하기 한 교수-학습 디자인으로

서 서비스-러닝과 지역사회-기반 학습이 있다(박화춘, 2018; Kuh, 2008). 서비스-러닝

로그램은 지역 사회 기 는 사업체 등과 트 로서 력하는 로그램으로 학

부생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학습자가 한 코스(교과목)의 일부 는 부

의 학 을 인정받는 경험 학습의 한 형태이다(박화춘, 2018).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문제를 지역사회의 력기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역사회의

안과 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은 자신의 성, 기술, 능력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개인 성장, 수업시간에 배

운 이론, 지식, 기술을 용해 보는 기회로 공지식의 확장, 그리고 미래의 직업인으

로서 문 인 성장을 할 수 있다(박화춘, 2018). 

서비스-러닝에서의 핵심 요소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배운 내용과 련 있는 서비

스 활동을 실제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의 부 는 일부의 학 을 인정

받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기 이나 단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상

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박화춘, 2018). 서비스-러닝을 통해서 학생은 지역 사

회에 서비스 활동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안을 인식하고 향후 바람직한 시민, 직

업인, 만족한 삶을 할 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박화춘, 2018). 학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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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에 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도시 재생, 교육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러닝을 실행하기 해서 학은 행정 인 지

원을 제공해야 하며 각 교육과정을 디자인 하는 교수(강사)는 꾸 한 연구 활동과 지

역사회 기 과의 력과 연 를 한 노력을 해야 한다(박화춘, 2018). 학은 결과

으로 지역사회의 시민을 양성하는 기 이다. 지역사회는 학의 꾸 한 연구 활동과

신지식 구성 등의 경제, 교육, 사회 반에서 학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학이 배출

하는 인력을 수용하는 순환 는 상호 보완 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학-지

역사회가 상생하기 해서는 학, 교수,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 력, 희생, 

사를 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11. e-포트폴리오

학부생에게 반성 회고 능력을 기르고 미래의 직업을 한 고용기술능력을 높이기

하여 e-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교육과정을 디자인 하는 것은 다른 한 교수-학습

략이다. e-포트폴리오는 미국의 학 회(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AAC & U)에서 선정한 향력 있는 교육방법의 목록에 최근에 추가된 교

수-학습 방법이다(Kuh, 2008). e-포트폴리오는 “온라인 는 오 라인을 통한 개인

는 그룹의 실물, 자원 는 성취 업 등을 수집해 놓은 디지털 컬 션(Alam, 

Chowdhury, Kootsookos, & Hadgraft, 2014, pp. 852-853)”, “기술 으로 강화된 개인

, 학문 , 문 발 과 련한 반성 사고, 기술 개발, 발표에 사용가능한 모

음집(Ahmed and Ward, 2016, p. 152)”이라고 할 수 있다. 즉, e-포트폴리오는 학생들

이 학생활 동안 자신의 업무를 자 으로 수집하고, 개인 학업 성장을 회고

반성하여 학생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쌓아왔던 우수한 업 이나 로젝트를 선

별하여 교수, 지도교수, 멘토, 잠재 고용주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e-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이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경력개발을 해 실천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이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개인 , 학문 , 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Chang, Tseng, Liang, & Chen, 2013). 학생은 작게는 각 수업단 별로 크게는 학

생활 체의 교육과정을 e-포트폴리오를 통하여 리할 수 있다. 각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구체 으로 반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다음의 학습을 비하고 학습

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부터 시작하여 졸업을 할 때까지 지속

으로 개발된 e-포트폴리오는 졸업 후 구직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Chang, T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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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ng, & Chen, 2013; Green, Wyllie, & Jackson, 2014).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미 취업의 장에서 통 인 이력서 신에 e-포트폴리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고

용주는 지리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e-포트폴리오를 살펴볼 수 있다. 

학생은 구직을 하여 수많은 고용주들에게 인쇄물 형태의 통 형식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e-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한

다. 따라서 e-포트폴리오는 물질 ·시간 으로 경제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

회에 속한 기업체의 고용주, CEO, HRD 부서의 리더는 학생의 e-포트폴리오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학생의 공분야와 련된 기업체

의 리더는 학생에게 학습 리에 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

재를 양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학 간의 상생의 교육공동체를 실

한 가지 력의 방법이다. e-포트폴리오에 한 지역사회- 학 간의 력은 학생

이 졸업 후에 공과 직업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일을 일 수 있고 기업체에서는 원

하는 인재를 학부생 때부터 리하여 필요한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으며 학에서

는 실제 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 과정에 능동 으로 일찍 용할 수

있다. e-포트폴리오는

학교에서 학부생에게 경험 학습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에 기 하여 교수-학습을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학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 ·재정 지원뿐만 아

니라 교육과정개편 시스템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학교 수 에서

교육과정과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V. 경험 교수-학습을 한 학교 차원의 지원

1.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의 극 인 활용

우리나라의 많은 학들이 21세기에 진입하면서부터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

(e-learning system)을 구축하고 운 이다(박성주, 2011). 그러나 온라인 학습 리 시

스템의 낙후와 활용 방법 등의 미숙으로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이 소수의 교수들에

의해서만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박성주, 2011).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라인 오 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수업의 반 인 리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를 들어, 교수·강사는 오

라인 는 온라인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사 에 제공하고, 학생은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이에 하여 교수·강사는 온라인으로 채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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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등의 학습 진도, 출석, 퀴즈 시험, 성 , 수업 고, 토론방 운 등을 포

함한다(손경아, 우 희,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에 설치 운 인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이 극 으로 활용되고 있기 보다는 아직도 많은 교수·강사들이 수업자

료가 인쇄물 형태로 지 하거나, 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형태나 채 후 성 과

피드백 제시 방법이 인쇄물의 형태를 취하는 사례가 지 않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을 극 활용하는 교수와 그 지 않은 교수와의 격차가 시 으로

10년 는 20년의 차이를 느끼게 할 정도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제공자의 교수-학습

방식의 기술 인 차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물론 수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수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업을 제공하는 교수자의 소극 인 태도는 학

생들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개발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극 으로 활용했을 경우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그 하나

는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은 교수·강사와 학생 간의 원만한 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 의 학

교육과정의 문제 의 하나는 학생이 교수·강사의 근무시간 외 휴일이나 주말에도

수시로 개인 휴 화나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 는 교수·강

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강사는 학생이 제공할 수업평가를 고려하

여 때로는 이러한 부 한 행 를 지하지 못하는 것이 실이다.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은 학생이 수시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수업자료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과

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교수·강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과 자신의 스 에 맞추어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검하고, 성 리를 하며, 학생의 질문에 답을 해 수 있다. 다른 장 은

교수·강사들은 자신이 제공한 수업을 수 년 간 온라인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자료의 반복 인 인쇄를 피할 수 있고, 시험지, 학생의 출결 리 등 수업

의 기록을 물리 공간에 보 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은 자신의 출석, 과제 제출

성 평가에 한 기록을 수시로 열람하여 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에서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쪽지 함,  학습 진도, 수업참여, 퀴즈

설문 제시, 성 피드백 제시, 수업자료 제공, 수업소식 고게시 등의 기능을 잘

활용하기 해서는 교수·강사의 교육이 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손경아, 

우 희, 2010).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통하여 학의 교수·강사를 상으로 온

라인 학습 리 시스템 활용법에 한 기술 훈련을 하여 정기 으로 세미나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수·강사의 세미나에 한 조한 출석률을 극복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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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 시간 수강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재 재직 인 교수 는

출강 인 강사를 상으로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 활용법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새롭

게 임용되는 교수 는 강사에게도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 활용법에 한 일정 시간

직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학-지역 학교 간의 력체계 구축 (Dual Enrollment)

미국에서 문기술을 갖춘 직업 인력의 부족 상을 처하는 계획 의 하나로 발

하고 화된 제도는 바로 이 등록(Dual Enrollment) 제도이다. 이 등록 제도는

고등학교 학생이 지역사회에 소재한 학의 캠퍼스나 온라인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선

생님이나 학교 교수로부터 학교육과정의 수업을 수강하여 학교육의 학 을 취

득하는 로그램이다(Chumbley, 2015; Voloch & Hofmann, 2012). 이 등록 제도는 이

학 제(Dual Credit) 는 동시 등록제(Concurrent Enrollmen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등록(Dual Enrollment) 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cott & 

Sarkees-Wircenski, 2008). 

이 등록 제도는 1970년 와 1980년 에 고등학교에서 학으로의 진학, 직업

비, 학 학 를 취득하는 시간을 감하기 한 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주된 목

은, 1)고등학교 학생의 학문 이론 교육을 강화하고, 2)고등학교 학생에게 보다 폭

넓은 학문 기회와 선택과목의 역을 넓히고, 3)학생의 고등학교의 도 포기를

이며, 4)학생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 등록 을 감하며, 5)고등학교 학생에게

학교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앞으로의 학교육과 학생활의 응을 도우며, 

5) 등교육-고등교육 간의 연계성이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이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1)고등학교- 학 간의 강한 연 를 형성하고, 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좀 더 효율 으로 운 하며, 3) 학 비를 더 잘하기 한 목 으로 이 로

그램을 채택하기도 한다(Scott & Sarkees-Wircenski, 2008; Voloch & Hofmann, 2012).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17개 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 등록 제도를 실시하여왔

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23개 주가 추가로 이 등록 제도를 실시하 다. 2013년에

미국에서 총 47개 주가 이 제도를 채택하 고, 2017년에는,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여

러 모양으로 이 등록 제도를 채택하 다(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7).

이 등록의 표 인 성공사례로는 The College Now Program으로 뉴욕시의 공립

학교와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CUNY) 간의 력체제이다. 이 제도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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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상 학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고등학교 는 학교의 학 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학 을 CUNY의 로그램에 입학하기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등록제에 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한 결과 이 등록

을 추구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 1학년 1학기 때 더 좋은 성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Allen & Dadgar, 2012). 

한, 미국 와싱턴(Washington) 주의 Wachington State's Running Start Program도

이 등록 제도의 성공 인 사례로 꼽힌다. 이 로그램은 1990년에 주 법이 통과되면

서 시작되었는데, 고등학교의 11학년과 12학년이 학교의 학 과 고등학교의 학 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워싱턴 주의 34개 지역

문 학(Community Colleges), 기술 문 학(Technical Colleges),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Northwest Indian College, Washington State 

University, The Evergreen State College 등 4년제 학이 이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07-2008년 학년도에는 약 11.5%의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의 학생이

Running Start Program 에 참여하 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mith, 2014). 마지막 사례로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의 Post-secondary 

Enrollment Options 라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 역시 주의 고등학생이 주 내의

거의 모든 문 학과 종합 학에서 학과정의 학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로

그램이다. 농업과학, 물리, 오디오 비디오 기술, 커뮤니 이션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직업기술교육 공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체 으로 보면, 2002-2003년 학년도에는

약 70%의 국·공립 고등학교가 이 등록제도의 과목을 제공하 고, 이 에서 92% 

학교가 학문 이론과목에 심을 두는 과목을 제공하 으며, 51%의 학교가 직업기술

교육과 련한 과목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Krueger, 2006). 미국에서 이 등록은

50개 주 체로 확 되어 의무 , 자발 , 혹은 혼합형의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

다. 이 등록제도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주에서 이

등록(Dual Enrollment) 제도의 효과로 고등학교의 졸업 율과 학진학률이 높아졌

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직업으로의 환을 한

학문 이론, 학 자격증 등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하고 있다. 한 지역 ·

·고 학교와 지역 문 학 4년제 학 간의 연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

를 가져왔다(Chumbley, 2015). 그 하나는 학부생의 학졸업 시간이 어들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에 학의 학 을 취득함으로서 학에서 학 취득을 해 보내는

시간이 어든 것이다. 둘째는 이 등록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

보다 학졸업 율이 높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Allen & Dadgar, 2012). 특히,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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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에 처한 학생들의 졸업 율이 높아졌다. 미국 조지아 주는 커리큘럼에 한

력과 연 가 유치원-고등학교-고등교육기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

에서 이 등록 로그램 개발에 있어 연 가 고등학교 졸업 율을 높이는 주된 원

인으로 보고 있다(Krueger, 2006). 이처럼 이 등록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지는 이유

의 하나는 고등학교와 학 간의 력과 학과 학 간의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 간의 연 를 통하

여 학생들은 학에 진학을 하거나 편입학을 할 경우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학 을

학에 입학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 간의 력을 통하여 타 학

에서 계속교육을 원할 때 학생은 타 학에서 취득한 학 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교육기 과 고등교육기 과의 력, 고등교육기 사이의 력이 이 제도를

실행하는 데 필수 이다. 둘째는 이 등록 제도를 통하여 각 문 학들은 우수한 학

생을 유치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 부담

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3. 학 간의 력· 리시스템 강화 활성화

우리나라의 학교 의회가 좀 더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각 주 단 로 학교 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를 들어, 미국 조지아 주에는

학시스템(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이 구축되어 있다(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n.d.). 조지아 주는 인구가 2018년 기 약 10,520,000이며, 2018년 기 조

지아 주 내의 공립 학에 재학한 학생 수는 323,712명이었고, 학생의 교육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립 학에 임용된 교직원 수는 약 48,000명이다. 조지아 주 학시스템 총

장(Chancellor)은 조지아 주의 26개의 공립 학교의 재정, 교직원, 학생을 리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조지아 주의 61개의 공립도서 과 산하 389개의 시설을 포함한 공립

도서 시스템(The Georgia Public Library System)과 조지아 주 기록보 소(The 

Georgia Archives)를 함께 장하여 조지아 주에 한 정보를 찾고, 수집하고, 리하

며 보존하는 일을 한다. 학시스템에는 평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학시스템은 평

의회가 고등교육의 동향 발 방향을 분석, 감독, 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

시스템의 미래를 략 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시스템 총장은 문 학

시스템(The Technical College System of Georgia)의 표,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 교육

부의 표들과 고등교육의 발 을 하여 력한다(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n.d.). 학시스템은 리 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 를 수여한다. 학시스템에 속한



학발 을 한 향력 있는 교수-학습 략

55

26개의 공립 학 연구 심 학은 4개이며, 연구 심 학을 제외한 종합 학이 4개, 

다음으로 주립 학이 9개이고 4년제 단과 학이 9개이다.

한편, 학시스템내의 평의회는 무보수 사 직이며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지

아 주 체에서 5명과 14개의 선거 할 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평의회는 학시

스템 총장(Chancellor)을 선출하고 총장은 평의회 회장으로 사한다. 평의회 회원들은

한 학시스템의 수석행정 리자도 선출한다. 평의회 이사들은 학시스템의 회원

학, 공립 도서 , 주 기록보 소를 리·감독한다(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n.d.). 

학시스템의 주된 역할 외에도 소속된 학의 학생이 각 학교를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 편입학 안내, 장학 등의 재정지원 정보도 제공

한다. 교수 직원에게는 교직원으로서의 인권, 연 , 기타 혜택과 휴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하여 외국인 학생이 필요로 하는 각 학에

한 정보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한 온라인 학습시스템에

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한다. 재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 진학을 앞둔 학생을 한

정보, 공, 학 , 이 등록제도 안내, 장학 , 재정 지원, 온라인 수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 퇴역군인과 역군인들을 한 학진학 등록 안내를 하고 있다. 

한, 각 학에서 필요한 기술 장비를 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게도 운

한다. 학시스템에서는 학생, 교수, 직원이 학생활에서 필요한 법, 윤리, 규정, 규

칙, 테크놀로지 사용 규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핸드북을 제공한다(The University 

Sytem of Georgia, n.d.). 

학시스템의 크게 다섯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학술활동 부는   조지아 학

교시스템(University of System)내의 학의 학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한다. 학

술활동 부 내의 여러 부서는 USG 기 과 긴 히 력하여 조지아 시민이 학부, 학

원 문직 로그램을 통하여 수 높은 다양한 학업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자신의 심사 평생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한다. 학술활동 부는 학술 계획, 학업 로그램, 데이터 리, 교육 근 성공, 

교직원 문제, 정보 기술 서비스, 연구 정책 분석, 학생 성취 학생 문제 등에

하여 USG 략 계획을 검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조지아 주 교수-학습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한 략들을 고안하고 그 사업을 지원한다(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n.d.).

학시스템의 행정부서는 조지아 학시스템의 사업 운 을 한 방향 구조를

제공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일상 인 업무를 감독함으로써 학의 부동산 시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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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련 업무, 인 자원 리, 조직의 효율성, 안 보안, 통신에 한 업무를 학

시스템 목표에 맞추어 해결책을 정의하고 평가한다(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n.d.).

경제개발부는 인재 수요와 인재 개발에 을 두는데 학시스템과 26개의 회원

학의 연간 산(약 연간 168억)의 요성을 인식하고 그 산이 조지아 주 체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다. 즉, 산을 효율 으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극 화하기 한

노력을 한다. 이를 하여 조지아 주재 기업과 력하여 주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조지아 주 학시스템의 최고 경제 개발 우선

순 활동은 첫째, 존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력을 한 문성 개발 학

습, 학업의 교육과정, 경험 학습, 체험 신 주도 연구 기회를 개발하기 해 사업체의

고용주와 학 간의 트 십을 추진한다. 둘째, 수요가 많은 직업 분야에 한 분석

을 수행하고 학시스템의 학들과 함께 인재 개발을 한 추천 방안과 실천 방안을

포함하여 인재 통찰력 실행 책자를 제작 지원한다. 마지막, 셋째는 수요가 많은 직

업 산업의 인재 수요를 해결하기 해 학시스템 차원의 자산과 학시스템에 속한

모든 학을 동원한다(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n.d.). 

이 외에도 내부 회계감사부가 있다. 내부 회계감사 부는 독립 이고 객 으로 가

치를 부여하고 조직 운 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과 동시에 운 , 험 리, 법

내부 통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시스템을 지원한다. 략 재정부는 학

시스템 내의 모든 학에 한 주정부 세출 할당을 처리한다. 각 학의 정보 기술, 

산, 회계, 구매, 재고 리를 포함한 학의 사무행정 내부 리를 리한

다. 한, 비즈니스 차 행을 개발하고 학시스템 체의 재정 성과에 한 정

기 인 보고서를 제공한다(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n.d.).

이와 같이 미국의 부분의 주는 주의 산으로 운 되는 공립 학을 하나의 시스

템으로 리하여 학 간, 산업체- 학 간의 력을 유도하며, 각 학의 교육과정, 시

설, 재정, 인 자원 리 등을 감독을 투명하게 할하고 있다.

4. 학-지역사회 연 력 강화

학-지역사회의 연 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경험학습을

유도하는 많은 교수-학습 략을 우리나라 학이 실천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와의

력이 필수 이다(박화춘, 2018). 뿐만 아니라 이 등록제도 한 지역 · ·고

등학교 문 학과의 상호 력 속에서만이 실천 가능한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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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이 지역 학교의 졸업생을 유치하여 지역 사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로 육성·배

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와 력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 학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과 도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연구하고 지역의 사업체를 악하여 지역 학이 배출한 졸업생이 지

역 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사회와 도시가 꾸 히 발 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여야

한다. 

를 들어, 각 지역 학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이 등록 제도와

같이 특정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교수·강사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과 학문 인 연 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실천 가능한

로는 수능과 같은 학입학 시험 비를 한 특별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Scholastic Assessment Test(SAT)나 American College 

Test(ACT)는 학교 는 고등학생이 수시로 응시할 수 있는데 이에 한 안내와

비 로그램을 지역 학이 제공하고 있다( . The University of Georgia, n.d.). 방학, 

장기간 연휴, 주말을 이용하여 지역 ·고등학교 학생은 이러한 유료 로그램을 수

강한다. 학 입학시험 비뿐만 아니라 각 공을 소개하는 표 인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학생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짧게는 3-4일 길게는 2-3주의 로그램을

방학이나 연휴에 제공한다. 

학-지역사회의 력과 연 를 강화하기 한 다른 실천의 는 학교수, 연구

자, 학원생, 학부생 행정직원의 지역사회에 한 사이다. 를 들어 지역사회에

서 개최하는 경시 회, 세미나, 과학 박람회, 미술 박람회, 음악 술 박람회, 체육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나 회에서 무료로 심사 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 이나 단체와 력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

고 나눔으로서 지역사회- 학 간의 연 와 력을 도모할 수 있다. 를 들어 미국 조

지아 주의 조지아 학교 교육 학은 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와 긴 한 력을 한다. 교육 학의 교수는 각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

거나 주 2-3일을 장 학교에서 상주하면서 교육 학에 재학 인 학부생이나 학

원생에게 수업을 · ·고등학교학교 장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에 새로운

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조언하기도 하며 연구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교육 학교

에서는 지역사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교사에게 새로운 로그램이나 기술을

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각 학의 단과 학은 각 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의

발 을 하여 력한다. 를 들어 음악 학은 지역사회의 · ·고 학생에게 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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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업료를 받고 오 스트라, 밴드, 소그룹 앙상블 등의 수업을 제공한다. 음악 학은

다양한 음악공연을 개최하는데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유로 는 무료로 제공하여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 학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

으로 지역 유치원 등학교 학생에게 다양한 주제로 미술체험 활동을 무료로 제

공하기도 한다. 학의 건물 일부는 지역사회 주민을 한 티장소로 여하기도

한다. 체육 학은 여름방학 는 겨울방학 동안에 수 ,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체육

로그램을 지역주민을 하여 운 하며 체육 이나 운동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유료로

제공한다. 각 학은 학의 많은 건물과 공간을 지역 학교가 함께 모여 경시 회나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유치하기도 한다. 를 들어 과학 는

수학경시 회 주 , 수능 모의고사 주 , 웅변 회 주 등 수많은 회와 행사를 개

최하여 지역학생이 자주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의 학에서는

매년 동물체험의 날을 개최하는데 지역사회 학생과 지역주민은 동물을 직 만져보고

실험실 견학, 세미나, 는 짧은 강의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지역 학에 하여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학교가 운 하는

박물 , 미술 , 식물원, 농장 등은 지역 학교 학생의 장실습의 장소로 자주 활용된

다. 특히, 학교에서 운 하는 정원과 텃밭에서 생산되는 화훼작물이나 농산물은 지

역주민에게 렴하게 매되기도 한다. 한 학교가 리하는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속에 카페와 스토랑을 함께 운 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한

편, 학교에서 운 하는 학교식당은 매일 남은 음식을 지역사회의 불우한 가정에게

무료로 배달을 해 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로그램을 학이 운 하기 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경험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5. 온라  시민

학은 4차 산업 명시 에 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

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주변의 기계는 1차, 2차, 3차 산업 명 시 의 기계는

로 갖지 못했던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시 의 제 4차 산업 명 시 의

기계는 듣고, 보고, 이해하고, 말하고, 을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갖추었

다. 즉,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A.I.)의 시 이다.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능력이

개발되어 AI 기계는 더 많은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인공지능과 최첨단 기술의

융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Brynjolfsson & McAf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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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공지능의 기계와 4차 산업 명 시 를 살아가는 데 알맞은 시민 역량을

개발하고 갖출 필요가 있다. 그 의 하나는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ship) 역량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작권 침해, 불법 비디오 촬 온라인을 이용한 유포, 온라인에

서의 폭언 등은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 ·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에서도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사회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 이 형성 되듯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온라인

평 이 형성된다. 심사나 활동의 유형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유유상종처럼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온라인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평

이 형성된다.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에 한 평가와 평 이 요하듯이 온라인에

서도 평 은 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를 들어, 학교에서는 교양과목에서 온라인

에티켓을 정기 ·반복 으로 가르칠 수 있다. 온라인 에티켓이란 온라인에서 지켜야

하는 이다: 온라인에서도 자신이 우 받기 원하는 로 다른 사람을 우하기, 

표 의 실수를 이기 하여 '보내기'를 르기 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오 라인

에서 면하여 말하기 힘들 것 같은 말은 온라인에서도 하지 않기, 군가와 좋지 않

은 일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온라인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

이 항상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온라인에서 공격하거

나 학 하지 않기,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평 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온라인에

서도 사회 계가 형성되어 나쁜 평 을 받게 될 경우 친구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을 기억하기,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부정 인 표 은 하지 않기 등이다(Cybermum 

Australia, 2014). 비록 사소해보이지만 디지털 시 를 살아가는 시 에 반드시 기본

으로 교육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이를 학에서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6. 로벌 시민역량 강화를 한 교육과정 도입

학은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고용능력 기술을 배양하고 성숙한 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에 맞는 교육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직업

세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 통신기술의 발달, 인공지능

의 발달, 첨단과학 기술의 격한 발달로 세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른

나라와 력을 하는 로벌화 상도 가속화되고 있다(Park & Hill, 2018). 4차 산업의

인공지능 시 에서는 산업체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계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를 들어, 나이 많은 독거노인이나 환자에게 일정 시간에 약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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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알려주는 인공지능 로 을 의도 으로 잘 못 세 하여 약복용을 잘못 유도할

수 있다. 는 주택의 안 을 리하는 업체의 온라인 카메라 시스템을 의도 으로 다

르게 세 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모바일 휴 화기

에는 사진촬 시 ‘찰칵’과 같은 소리가 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 만큼 불법으로

타인의 사진을 많이 찍고 있다는 것을 변하기도 한다. 

21세기 직업세계를 비하기 해서는 첫째는 ‘진로 네비게이션(career 

navigation)’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진로 네비게이션이란 유치원과 등학교 학생은

직업과 진로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계획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은 직

업의 세계에서 구체 인 경험을 하는 경로를 의미한다(Rojewski & Hill, 2014). 다음으

로 ‘직업윤리(work ethic)’를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직업윤리의 일부분인

‘진취성(initiative)’, ‘신뢰성(dependability)’, ‘ 인 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은 고용기술 능력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다(Hill & Park, 2016).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

서 로벌 시 에 비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에도 반드시 필요한 소 트 스킬(soft 

skill)이다. 다른 로벌 시민 역량은 ‘ 신’ 역량이다(Rojewski & Hill, 2014). 

신 역량은 ‘테크놀로지 능력’,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고차원리 사고능력

(higher-order thinking)’, ‘학문 이론 교육과 직업 기술교육의 통합 능력’, ‘앙트

로 르 십(entrepreneurship)’을 포함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민주주의의 오랜

통으로 인하여 시민의식 한 선진화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한 선진시민의식

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의식 교육이 교육의 장에서 더욱 극 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는 것이다(박화춘, 2019). 

V. 결어

우리나라의 학 기에 처한 학의 특성은 교육여건, 교육의 질, 교육의 성과, 

정원 내 신입생 경쟁률, 정원 내 신입생 충원 율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학이

부분이다(정제 , 선미숙, 김 주, 2017). 정부는 학의 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여부

와 계없이 재정 인 지원을 해야 하고 학은 학이 소재한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반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학-지역도시, 학-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학으로 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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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 학을 포함한 기에 처한 우리나라 학이 교육의 여건과 교

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경험 학습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교

수-학습 디자인의 표 인 략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Kolb의 경험 학습이

론과 구성주의 이론을 개략 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디자인 표 인

략으로 신입생을 한 세미나 교육의 확 , 필수 공통과목과 일반 교육 로그램의

융합 인 활용, 학생의 작문활동을 강화하는 수업, 동력을 길러주는 동 학습 는

로젝트의 활성화, 학부생의 연구 활동 참여를 확 하는 수업, 학습 공동체를 형

성할 수 있도록 격려, 로벌 러닝, 인턴십, 캡스톤 로젝트, 서비스-러닝과 e-포트폴

리오를 개략 으로 소개하 다. 이 많은 교수-학습 략은 이미 국내 학에서 실

천해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교수-학습 략을 학교에서 실천하고

자 할 때는 이미 사용된 교수-학습 략은 그 효과성, 실효성, 실천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각 학의 특성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용

해야 할 것이다. 한 새로운 교수-학습 략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계획-실험

용-피드백과 평가를 거쳐 각 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응용하여야 하며, 수업

을 디자인하고 달하는 교수·강사뿐만 아니라 련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교수-학

습 략과 운 시스템에 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소개한 교수-학습 략을 실천하기 하여 학 간, 학-

지역사회, 학-산업체 간의 력과 연 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많은 학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구축해 놓은 온라인 학습 리 시스템을 좀 더

극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수업의 달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활

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 라인 수업의 반 인 리를 온라인 학습 리 시

스템을 통하여 할 것을 제안하 다. 이를 성공 으로 실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을 진행 리하는 교수·강사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 교수·강

사는 새로운 교수 공학을 수용하고 자신의 교수방법의 문성을 개발하기 하여 보

다 극 인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지역 학교 간의 력체계 구축하는 방안으로 각 지역 학에서 지역

의 학교 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정한 학수업을 제공하는 이 등록 제도를

소개하 다.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기 해서는 학-지역 학교 간의 MOU와 같은

력과 행정 인 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학이 서로를 경쟁 상으로 바

라보기 보다는 상생하는 계로 발 하기 하여 학 간의 력· 리시스템 강화하

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소개하 다. 이를 하여 미국 조지아 주의 학시스템을 소개

하고 그 역할을 개략 으로 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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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학시스템을 소개한 것은 국·공립 학의 통폐합을 논하는 이

아니며 신 국·공립 학이 상생하기 투명하고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한 기에 처한 지역 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의 하나로 학-지역사회 연 력 강화를 제시하 다. 학은 지역사회의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해서는 교육

과정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이 지역사

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하여 학-지역사회, 학-지역학

교를 한 다양한 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참여해야 할 것을 제안하 다. 마지막

으로 학에서 학생의 로벌 시민 역량과 4차 산업 명에 맞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 다.  

우리나라의 학 교육여건, 교육의 질, 교육성과, 정원 내 신입생 경쟁률, 정원

내 신입생 충원 율을 채우지 못하는 등 기상황에 처한 학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연구하며, 여러 분야로부터 의견을 경청하여 학 스스로가 신을 실천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교직을 자녀 는 제자에게 세습하여 새로운 학문과 다양한 문화

의 수용을 해하는 습, 많은 재정 투자를 한 새로운 시스템의 활용과 운 에

한 무 심, 행정과 교수-학습 실행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해하는 책임 회피의 소극

인 태도, 다양한 나라 는 배경을 가진 학생, 교수, 직원을 경청하지 못하고 수용하

지 못하는 ‘우리’라는 틀 속에 사로잡 있는 아집, 비윤리 인 연구 행 , 교수-학

생, 교수-연구원 간의 근무 시간 외의 무분별한 연락, 갑-을 계로 유도하는 교직원

의 태도, 서비스 정신의 부족 등은 표 인 학발 의 해요인으로 여겨지는 습

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 지역 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나라로부터

학생을 유치하여 로벌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세계로 진출하는 학으로 신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학이 유지하고 발 하기 해서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학으로 거듭나야한다. 학의 신을 해 본 연구에서 소개한 많은 략 에서도

학-지역사회의 연 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학이 이러한 교수-학습

략을 실천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와의 력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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