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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인 2017년 ‘지리과정표준’에서 GIS 교

육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슷한 시기에 교육과정 개혁을 진행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GIS 교육의 개선점

을 명확히 파악하여 GIS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국가의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에서 GIS 교육의 내용 

체계, 목표, 교수･학습 방향 및 평가의 네 가지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체계에서 한국의 

GIS 교육은 선택 과목으로, 중국은 필수 과목, 선택성 필수 과목,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둘째, 목표 측면에서 한국은 

GIS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중국은 학습자가 GIS를 직접 실습하고 활용 방법을 익히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교수･학습 방향에서 한국은 GIS를 주로 여행 계획과 지역 조사에, 중국은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 학습에 활용한다. 마지

막으로, 평가 측면에서 GIS 평가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두 가지 개선

안으로 이어진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GIS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리 교과 내에서 GIS 교육 내용을 확대해야 한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GIS 교육의 교육 과정, 교재 편찬 및 커리큘럼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교육 실천 

탐색을 통해 우리나라 GIS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어: 2015 개정 교육과정, 2017 지리과정표준, GIS 교육, 고등학교, 한중 교육과정 비교･분석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GIS education in South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and China’s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um, the ‘Geography Curriculum Standards’ from 2017.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lear improvement points for GIS education in South Korea through a comparison with China, 

which underwent curriculum reform around the same time, there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GIS education. To 

this end, the content structure, goals, teaching･learning directions, and assessment aspects of GIS educ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a of both count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ontent structure, in South Korea, GIS education is offered as the elective subject, while in China, it is offered 

as the required subject, selective required subject, and elective subject. Second, in terms of goals: South Korea’s GIS 

education is characterized by its application to everyday life, while China’s emphasizes enabling learners to practice 

and master the use of GIS directly. Third, in terms of teaching and learning directions, in South Korea, G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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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ily used for travel planning and regional investigations, whereas in China, it is utilized for studying both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Finally, in terms of assessment: China has established evaluation criteria 

for GIS, while South Korea lacks such standards. These analytical results lead to two improvement proposals: First, 

a learner-centered GIS education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content of GIS education within the 

geography curriculum should be expanded.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curriculum, textbook 

development, and curriculum design of GIS education in South Korea. Moving forward,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improve the GIS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further exploration of educational practices.

Key words: Korea 2015 revised curriculum, China 2017 Geography Curriculum Standards, GIS education, high 

school, comparative analysis in South Korea and China

I. 서 론

GIS란 공간 데이터로부터 목적에 부합하는 고부가가

치의 공간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다

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집합체를 말한다(이희연･심재

헌, 2011). GIS는 우리가 ‘실시간, 실세계’를 더욱 수월하

고 폭넓게 연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학술지 네이처는 

‘미래사회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 바이오기술과 

함께 공간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Gewin, 2004). 전 세

계의 GIS 시장은 2022년 674억 달러에서 2027년 1,19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1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Markets and Markets Research, 

2022), 도시 계획, 지구 및 환경 과학, 부동산, 공중 보건,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Choi 

et al., 2020; Franch-Pardo et al., 2021; Resch et al., 2014).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홈 기술, 드론 등 GIS를 응

용하는 분야는 점점 새롭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앞으로 

GI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전문 인력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USC Spatial Sciences Institute, 

2021).

GIS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실용적인 GIS 수업에 대한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

(황상일･송언근, 1995; 오충원, 2003; 정인철･김지희, 2006; 

전보애, 2010; 배선학, 2018). GIS 교육이 교과서 텍스트

에 한정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교과 시수 문제, 소프트

웨어 등 인프라 구축 미비, 교사의 역량 혹은 교육관 차이

가 지적되어 왔다(오충원･성춘자, 2003; 김민성, 2010; 이

승호･안재섭, 2014; 하은혜･이채현･조철기, 2022). 약 30

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지리 수업에서 GIS 관련 프로그

램을 실습 및 활용하는 모습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교육

과정 차원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 기술적인 제반 요소를 

갖추는 것은 GIS 교육의 활성화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GIS는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이므로, 

GIS 교육에 대한 목표, 교수･학습 방안, 평가 방향 등 학교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부터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GIS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공간 데이터

를 수집, 가공, 활용한 후 실세계의 지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ESRI(2003)는 GIS 학습을 

위해 ‘탐구(enquiry)’를 강조하였으며, ‘지리적 질문하기-

지리적 데이터 수집하기-지리적 데이터 탐구하기-지리 정

보 분석하기’ 4단계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Fargher(2018)

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지리교육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GIS 교수･학습 과정을 편

제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국내 GIS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GIS 제반 요건을 파악

하기보다 기존의 GIS 교육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이때 

GIS 교육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비교한다면 유의미한 

시사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인 2017년 ‘지리과정표준’을 비교

하였다.1)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GIS 교육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시기에 교육과정을 개정하

였으나, GIS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

다.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편제되므로 국내외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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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동시대적 맥락에서 한

국과 중국의 GIS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된다는 사

실은 양국의 교육과정이 비교･분석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실효성 있는 GIS 교

육 자원을 얻기 용이하게 할 것이다.2) 둘째, 우리나라처럼 

중국 또한 GIS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두 나라

는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도 지리를 대입 

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꾸준히 채택하고 있으며, 지리 과

목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GIS를 학습해야 한

다. GIS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구체적

인 GIS 교육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GIS 교육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중국의 GIS 산업

은 모든 면에서 한국을 수치상으로는 15배 이상, 비율로

는 0.5배 정도 앞서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GIS 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Esri, 2000; 

Zhang, Chen et al., 2021). GIS 관련 산업 및 교육 분야에

서 우리나라에 비해 더 많은 투자와 실적을 내는 중국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우

리나라 GIS 교육과 전망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점을 제공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진행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GIS 교육과정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GIS 

교육과정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우

리나라의 GIS 교육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는 선택과목 3개(한국지리, 세계

지리, 여행지리), 중국은 필수 과정 2개(자연지리, 인문지

리), 선택성 필수 과정 3개(자연지리, 지역 발전, 자원･환

경 및 국가 안전), 선택 과정 1개(지리정보기술 응용) 총 

6과목의 GIS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나라의 교육과정은 GIS가 편제된 지리 

교과의 종류와 수, GIS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GIS 교육의 

목표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에서 모두 차이점이 나타

났다.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 GIS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었

으며, 학습자가 직접 GIS를 실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활동

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GIS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자가 GIS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지역 조사

와 여행 계획 세우기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없었는데, 이 활동에서도 교사가 학습자에게 어떤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지, 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자연지리

와 인문지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리 과제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과제 성격에 맞는 GIS 플랫폼을 제시하였으며, 

GIS 수업에 대한 4단계의 평가 지침을 상술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GIS 교육과정을 비교하

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GIS 교육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GIS 교

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GIS 교육 현장이 가진 기술적･제반적 문제점을 발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개

선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 교육의 기반을 재정비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GIS 교육

의 난제였던 ‘개념 중심 수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GIS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증진

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

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지리 교과 내용과 중국의 ‘2017 

지리과정표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

육과정에서는 2･3학년 학생들의 일반 선택 과목인 한국

지리와 세계지리, 진로 선택 과목인 여행지리 세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필수 과정 두 과목으로 자연지리

를 가르치는 ①지리 1과 인문지리를 가르치는 ②지리 2, 

선택성 필수 과정 세 과목으로 ③자연지리 기초, ④지역

발전, ⑤자연, 환경 및 국가 안전, 선택 과정 9개 중 8번째 

과목인 ⑥지리정보기술 응용 과목이 편제되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해당 여섯 가지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고은진, 2023)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국

내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국제 비교 

연구일 경우, 단순 비교가 아닌 공통된 틀을 갖추는 연구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중국: 강창숙, 2016; 미국: 나경

훈, 2019; 호주: 고은진, 2023; 일본: 양병일,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요소에 맞추어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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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 비교 분석 틀

한국 중국

교육과정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2017년 개정 지리과정표준

내용 체계 과목별 영역과 내용 요소 과목별 주요 내용

교육목표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내용요구(内容要求)*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교학제시(教学提示)**, 학업요구(学业要求)***

평가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학업의 질(学业质量)****

* 내용요구(内容要求)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습득해야 하는 지리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는 지리

학의 기초 지식, 기본 개념, 이론적 틀, 지리 기술 등이 포함된다.
** 교학제시(教学提示)는 지리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에게 구체적인 제안과 방법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수 과정에서의 전략, 

기술, 자원 사용에 대한 제안 등을 포함하며, 교사가 교육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된다.
*** 학업 요구(学业要求)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지리교육 과정을 마친 후 도달해야 하는 학습 성과, 능력 수준 및 종합적인 자질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 학업의 질(学业质量)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지리교육 과정을 마친 후 나타내는 학업 성취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표 2. 우리나라의 지리 과목별 GIS 내용 체계

구분 과목명
주요 내용

영역 내용 요소

일반 선택
한국지리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세계지리 1. 세계화와 지역 이해 ∙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진로 선택 여행지리 1.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

교육목표, 교수･학습 방향, 평가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목표는 성취기준 방식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각 성취기준에는 그에 대한 해설, 교수･학습 방향, 

평가 등이 있다. 중국은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교육목표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요구(内容要求),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교학제시(教学提示)와 ‘학업

요구(学业要求)’를 명시하였다(강창숙, 2021). 평가와 관

련된 내용은 ‘학업의 질(学业质量)’에서 찾을 수 있다.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III. 한국과 중국 지리 교과의 

GIS 교육과정 비교

1. GIS 교육과정 및 내용 체계 비교

1) 한국의 GIS 교육과정 및 내용 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GIS 내용을 배치하였다. 한국지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6단원에 배치했던 ‘지역조사와 지리정보’

와 관련한 성취기준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단원으

로 배치하였다(안종욱･김병연, 2016). 세계지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 인식의 시공간적 차이’와 ‘원격

탐사와 지리 정보 체계’로 분리했던 내용요소를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으로 합쳤다. 

즉, ‘지리 정보 체계’로 명시했던 이전과 다르게 지리 정보

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GIS 내용을 포함시켰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인 여행지리이다. 여행지리 역시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성취기준을 대단원 1단원에 배치하였다. 결과

적으로 GIS를 다룰 수 있는 사회과 과목 수는 2개에서 

3개로 늘었으나, GIS 내용의 중요도와 비중은 축소되었다.

지리 교과에서 GIS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지리 정보’를 큰 주제

로 삼아 공간 데이터의 측면을 강조했다.3) 따라서 지리 

정보의 유형,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지리 정보 

시스템,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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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의 지리 과목별 GIS 내용 체계

구분 과목명 주요 내용

필수 과정

*

1. 지리 1 자연 지리문제를 탐구하고 지리 정보 기술의 응용을 이해한다.

2. 지리 2 인문 지리문제를 탐구하고 지리 정보 기술의 응용을 이해한다.

선택성 

필수 과정

**

1. 자연지리 기초
GIS를 통해서 지구과학의 기초, 자연지리 실천,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관

계를 파악한다.

2. 지역발전 GIS를 통해서 지역의 개념과 유형, 지역발전, 지역조화를 파악한다.

3. 자연, 환경 및 국가 안전
GIS를 통해서 자연자원 개발과 이용, 환경보호, 자원과 환경이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파악한다.

선택 과정

***
기술과

실천 영역

8. 지리정보기술 

응용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지(RS),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통합(GNSS), 
디지털 생존

* 필수과정은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해야 하고 총 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선택성 필수 과목은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미래의 고등 교육 및 직업 방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지리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은 선택 필수 과목의 모든 3개 모듈을 학습해야 한다. 
*** 선택 과목은 총 9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개인의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자가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여행지리는 ‘지리 정보 

시스템’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가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

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서 ‘지리 정보’에 대한 하위 학습 

요소로 GIS 내용을 배치한 것과 다르게, 여행지리에서는 

GIS의 기능적 효과와 사회적 중요성을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GIS의 역할을 유의미한 

여행을 위해 수반되는 도구적 기능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학습자의 GIS의 활용 범위가 넓지 않다.

과목별 세부 내용을 보면, 한국지리의 ‘지리 정보와 지

역 조사’에서는 여러 지리 정보를 수집･활용･가공할 수 

있는 도구로써 GIS가 소개된다. GIS의 구체적인 툴이나 

조작 방법에 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주로 기본 원리인 

‘중첩 분석’과 교통 정보 제공 등 GIS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지리의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에서는 옛 세계지도와 오늘날의 세계지도가 가진 정보의 

양과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

성하였다. 이어 현대의 지리 정보 기술과 관련하여 GIS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여행지리의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

템의 활용’에서는 세계지리와 유사하게 지도와 GIS의 내

용을 연계하였다. 그러나 여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 

여행을 위해 정보를 가공하는 GIS 등 ‘여행’의 주제와 관

련하여 지리 정보 시스템을 설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 중국의 GIS 교육과정 및 내용 체계

GIS 과목이 독자적으로 개설된 것은 중국 지리교육에

서 GIS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과에 

속한 교과로써 지리 과목이 개설된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은 지리 교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리과정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필수과정 2과목, 선택성 필수과정 3과

목, 선택과정 9과목 총 14가지의 지리 교과목(모듈)이 편

제되어 있다. 필수과정과 선택성 필수과정은 중국의 고등

학교 학생들이 모두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며, 직･간접적

으로 GIS의 중요성과 활용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선택과목은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흥

미나 취향에 따라 선택, 이수하는 과정이다(강창숙, 2021). 

9개의 과목 중에서 ‘지리정보기술응용’은 GIS에 대해 직

접적이고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학생들이 

전자 지도, 원격 감지, 위치추적 시스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리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지리적 문제를 분석

하도록 돕는다(강창숙, 2021). 

중국은 2003년 공포한 『보통고중지리과정표준』을 2017

년 개정 『지리과정표준』으로 개정하였다. GIS의 위상 역

시 다르게 나타났는데, 2003년 과정 표준은 교육 이론에

서 ‘지리 학습에서 지리정보기술의 응용을 강조한다.’라

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中华人民共和国 教育部, 2003). 

그러나 2017년에는 ‘지리학과의 핵심 소양 학습 방식을 

혁신적으로 육성한다.’라고 제시되었다(中华人民共和国 

教育部, 2020). 이러한 변화는 정보 기술이 더 이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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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과 중국의 GIS 교육과정 및 내용 체계 특징 비교

한국 중국

교육과정 편제 ‘사회과 교육과정’에 지리 과목이 속해 있음 ‘지리과정표준’으로서 단독의 위상을 지님

필수 과목 내 GIS 
학습 가능 여부

필수 과목: 통합사회 GIS 내용 부재로 학습 불가 필수 과목: 필수 과정(지리1, 지리2) GIS 학습 가능

GIS 
내용 개설 과목

3개: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6개: 필수 과정(지리1, 지리2), 
선택성 필수 과정(자연지리 기초1, 지역발전, 자연, 
환경 및 국가 안전), 선택 과정(지리정보기술 응용)

GIS 개념 

접근 방식

지리 정보를 처리하는 혁신적인 도구로 소개됨

: ‘지리 정보’ 개념의 하위 요소에 위치함

지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소개됨

: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영역의 문제 해결을 권장함

학습 양상 GIS 이론 학습 GIS 실습 및 응용 학습

적인 교육 보조 수단이 아님을 나타내며, GIS를 학습 방

식에 깊이 통합하였음을 의미한다. 교육 실습에서 GIS 

기술의 숙달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GIS 교육의 본질

적 의미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

도 지리정보기술의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03년 

과정 표준에서는 지리 정보 기술이 고등학교 지리 필수 

및 선택 과정에 포함되었다. 2017년 지리 과정 표준에서

는 GIS가 선택성 필수 과정에도 포함되었다.

2017년 개정 『지리과정표준』은 학습자에게 GIS 도구

를 유연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 및 인문 지

리 문제를 깊이 탐구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중국 

상하이 필수 과정 지리 1에서는 ‘meteoinfo’를 이용하여 

표층 바닷물의 염도를 분석하는 활동을, 지리 2에서는 

WebGIS로 인구 밀도 변화를 탐색하는 활동을 제시하였

다(段玉山, 2020). 선택성 필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지

리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과학, 지역의 발전 상황, 

지리적 문제 등 자연 및 인문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더욱이 

선택과정 9개 중 8번째 과목인 ‘지리정보기술 응용’ 과목

을 단독 개설함으로써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습자가 지리 

정보 시스템의 기초부터 심화 수준까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지도의 디지털

화 과정부터 배우며,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요

구하는 간단한 조건을 수행한다. 나아가 학습자들은 GIS

를 이용하여 인구, 자원 분포 등 실제적인 지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모델은 지리 학습

의 경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더

욱 깊이 구현하였다. 학습자는 지리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GIS의 공간 분석 능력과 실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과 중국의 GIS 교육과정 및 내용 체계 비교

한국과 중국 지리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경우 ‘지리’ 교과가 ‘사회과 교육과정’에 속해 있고, 중국

은 ‘지리과정표준’으로서 단독의 위상을 가졌다는 점이

다. 즉, 한국지리･세계지리･여행지리는 여러 사회과 교과

들 중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므로,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

는 이상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GIS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과목

으로 ‘통합사회’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GIS 내용은 부

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지리가 독립적

인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필수 과정으로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필수 과정 2과목(지리 

1, 지리2)에서 GIS를 학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택성 

필수 과정 3과목에서도 GIS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을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GIS 교

육 환경을 더 많이 갖추고 있었다. 

양국의 지리 교육과정은 GIS 교육이 가능한 지리 과목 

수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3과목

이, 중국은 자연지리를 가르치는 지리 1과 인문지리를 

가르치는 지리 2, 선택성 필수과정 3개와 ‘지리정보기술

응용’ 총 6개의 지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GIS는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

템이다. GIS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리 

주제들을 다루는 중국 교육과정이 한국보다 GIS를 학습

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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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과 중국의 GIS 교육목표

한국 성취기준

한국지리 다양한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지역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답사계획을 수립한다.

세계지리
동･서양의 옛 세계지도에 나타난 세계관 및 지리 정보의 차이를 조사하고, 오늘날의 세계지도에 표현된 주요 

지리 정보들을 옛 세계지도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여행지리 다양한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행지 및 여행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조직한다.

중국 내용요구

필수 1 자연지리와 관련된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지리정보기술의 응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필수 2 인문지리와 관련된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지리정보기술의 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지리정보기술 

응용

8.1 지리 정보 기술의 기본 내용을 설명한다.
8.2 디지털 지구, 디지털 도시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이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8.3 디지털 지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GIS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기본 특징을 설명한다.
8.4 지도 디지털화 과정을 설명하고, GIS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8.5 GIS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한 조건 검색을 수행하고, 지리 요소의 분포 규칙을 분석한다.
8.6 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구, 자원 분포 등의 관련 주제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는 ‘지리정보기술응용’ 과목이 독자적으로 개설되어 있기

에, GIS에 대한 학업 역량을 키우고 관련 진로를 희망하

는 학생들은 일찍이 GIS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는 GIS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서는 GIS 내용을 

학습자가 ‘지리 정보’의 유형과 특성을 배우는 과정에서 알

게 되는 학습 요소로 배치하였다. 학습자들은 ‘과거와 달

리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라는 흐름으로 GIS

를 배우게 된다. GIS 개념은 ‘지리 정보’ 개념의 하위 내용

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기후나 도시 등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 가공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 차원의 교육과정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반면 중국은 

필수 및 선택성 필수 과정 중에서, GIS 내용은 학습자가 

자연 지리학, 인문 지리학 및 지역 지리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GIS 이론 학습

보다는 학습자의 GIS 실습과 응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 중국은 GIS를 학습자의 지리 실천 능력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GIS 교육목표 비교

교육과정의 목표는 수업의 방향성, 평가의 기준, 학습

자의 역량 등 교수･학습의 전반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반영하여 학습 

요소를 구성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교육과정을 해석 및 재구조화하는 나침반으로 교육과

정의 목표를 활용한다. 따라서 유의미한 GIS 교육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실제적 문제 해결 혹은 탐구 학습을 실현

하려면 교육과정에서 GIS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해야 한다. 

한국은 ‘성취기준’, 중국은 ‘내용요구’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명한다. 한국은 한국지리, 여행지리 두 과목에

서 GIS 학습을 위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세계지리는 

과거와 현재의 지리 정보 표현 방식이 갖는 변화에 대한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GIS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중국은 필수 1, 필수 2 두 과목과 선택 과목

인 ‘지리정보기술 응용’ 총 세 과목에서 GIS와 관련한 내

용요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선택성 필수과정 ‘자연지

리 기초’, ‘지역발전’, ‘자원, 환경 및 국가 안전’에서는 명

시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은 GIS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에

게 요구하는 교수 조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성

취기준을 제시한 후 ‘성취기준 해설’ 항목에서 교수･학습

의 방법, 제반 환경,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

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는 실세계에서 GIS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신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

국은 ‘내용요구’에 대한 해설 혹은 부가적인 설명에 대한 

항목을 교육과정 체계 내에 싣지 않았다. 즉, 중국의 GIS 

교육과정은 한국보다 교사 개개인이 재구조화하고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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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과 중국의 GIS 교수･학습 방향 비교

한국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한국지리 기능적, 절차적 영역을 구분하고 인터넷 장비를 강조한다.

세계지리 현대 주요 지리 정보를 이해 및 실생활 활용을 강조한다.

여행지리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과 계열성 및 연계성 고려하여 교사 재량의 교수･학습 방법 구안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여행 계획 세우기 활동은 학습자 중심 활동을 강조한다.

중국
교육 제시와 학업 요구

(모든 과목에서 지리정보기술과 기타 지리적 도구 활용 강조)

필수1 지형, 대기 등 자연 현상 관찰, 식별, 묘사 가능

필수2 인구, 도시, 산업 등의 지리 정보 수집･표현 가능

선택성 필수 1 지구의 움직임 등 자연 지리 기본 과정 결합

선택성 필수 2 사례 분석, 데이터 조사, 현장 조사 등 수행

선택성 필수 3 주변 자원, 환경 상태 분석 및 실효성 대책 고안

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GIS 교육 

내용은 교사의 교수 역량과 열정에 의존하게 된다.

한국지리에서 GIS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12한지01-03]

으로, 학습자가 ‘다양한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

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답사 계획 

수립’과 ‘지역 조사’의 학습 단계가 제시된다. 즉, 수집된 

지리 정보 혹은 학습자가 직접 수집한 지리 정보가 새롭

게 표현 및 재구성되는 과정을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 성취기준의 해설은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 

조사와 답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GIS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행지리는 [12여지01-03]에서 ‘여행지 및 여행 경로

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조직’하는 과정에서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성취기준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한

국지리의 답사 계획 수립 및 지역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지리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 한국지리와 여

행지리 모두 GI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습자가 주체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취기준에

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어떤 상황과 성격

의 공간 데이터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부족하

여 GIS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일관성이 다소 약하다.

중국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지리정보기술 응용력을 

함양하기 위해 자연지리를 가르치는 ‘지리 1’에서 ‘자연지

리 관련 문제 탐구’를, 인문지리를 가르치는 ‘지리 2’에서 

‘인문지리 관련 문제 탐구’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

루어야 하는 공간 데이터의 출처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으로 구분되었기에 GIS를 활용하는 분야와 목적이 무엇

인지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육

과정에 ‘성취기준 해설’이 있는 것과 달리 내용요구에 대

한 설명이 따로 없어 학습자가 다루는 공간 데이터의 성

격과 난이도를 교사가 알기 힘들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탐구 활동 내용과 교사가 추가로 제시하는 지리 문제가 

적절하지 않다면 GIS 응용력을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키

울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한국은 GIS의 실제적인 활용 방법을 학습하는 것보다 

지역 조사나 여행 계획 수립 등 다른 지리 기술력을 향상

하는 것을 주된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한국은 GIS

의 실용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

나 GIS 활용에 대한 강조점을 단독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GIS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가르치는 

과정이 간과되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자연･인문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GIS를 활용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더욱이 GIS 응용 기술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GIS

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지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탐구해야 하는 자연지리 문제와 인문지리 문제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학교 교육 현

장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 그 자체가 누락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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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지리(금성출판사) 1단원 중 그림 2. 여행지리(천재교과서) 1단원 중

3. GIS 교육의 교수･학습 방향 비교

교수･학습 방향은 교육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추구하는 목표와 경로를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목표와 내

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과 전략의 선택 및 적용을 포함

한다. 교수･학습 방향은 교사가 GIS 교육을 설계하고 조

직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며, 학생에게 GIS 학습을 안내하

는 역할을 한다. 

한국과 중국 GIS 교수･학습 방향은 교사들에게 멀티

미디어 네트워크 장비를 준비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공

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GIS 교육은 디지털 지도

의 활용과 UCC 제작 같은 IT를 기반으로 한 교수 및 

학습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GIS 교육은 지도, 경

관 이미지, 지리 비디오, 가상 기술 및 지리 정보 기술을 

통한 GIS 교육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 방향에서 볼 때, 두 나라 GIS 활용 방향에서 차이

가 있다. 한국은 학생들이 GIS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중국은 학생들이 GIS를 지리 학습에 적용

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GIS 교육은 학습자가 GIS 절차적 지식을 이해

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세계지리’의 

경우, 학습자들이 인터넷 지도 서비스 사이트나 지리 정

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의 주요 지리 정보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세계지리

(금성출판사)의 GIS 내용 중 ‘교실에서 떠나는 세계 여행’ 

활동은 학생들이 GIS를 활용하여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그 도시의 명소를 찾고 소개하도록 한다(그림 1). ‘여행지

리’는 학습자들이 현대 지리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

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여행지리(천재교과서)

의 GIS 내용 중에서 ‘인터넷 지도를 활용한 여행지의 지

리 정보 검색’ 활동은 학생들이 지리 정보 기술을 이용해 

여행 목적지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제안한다.

중국의 GIS 교육은 학생들이 GIS를 지리 학습에 적용

하도록 강조한다.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는 이 

교육 학습 방향에 맞춰 GIS 관련 실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판 지리 교과서의 사례로 보자면, 필수 1과 

선택성 필수 1에서는 학생들이 GIS를 자연지리 학습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자연지리 학습은 지형, 대기, 지구

의 움직임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데, 그림 3의 실습 활동은 

3D GIS를 사용하여 지형의 단면도를 그리고, 그 특성을 

분석 및 관찰하는 것이다(段玉山, 2020). 또한, 학생들은 

그룹 협력을 통해 다른 지형의 관찰을 완료한다. 다른 예

로, 선택성 필수 1의 1단원 ‘지구운동’에서는 ‘3D 태양 운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정보시스템(GIS) 교육과정 비교

―102―

그림 3. 상하이판 ‘필수 1’의 4단원 중에서: 3차원 GIS를 이용하여 지형을 관찰한다.

동 궤도’ 웹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위도에서 계절에 따라 

태양 운동의 궤적을 이해하는 활동이 있다(段玉山, 2020).

필수 2와 선택성 필수 2･3은 학생들에게 GIS를 인문 

지리 학습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구, 도시, 

산업, 주변 자원, 환경 상태 분석 등의 분야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필수 2의 2단원 ‘도시와 농촌’에서의 실습 활동

은 원격 탐지 영상 분석(GlobeLand30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경관과 토지의 이용에 대해 조사

하는 것이다(段玉山, 2020). 선택성 필수 2의 1단원 ‘지역 

발전의 차이’에서는 3D GIS를 사용하여 지역별 경관 차

이를 비교하는 실습 활동이 있다(段玉山, 2020). 그리고 

선택성 필수 3에서 지리 정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태양광 자원을 평가하는 활동이 있다(段玉山, 2020).

4. GIS 교육의 평가 방향 비교

평가는 교사의 교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활동이다(李淑利, 

2019). 평가는 교수 효과를 진단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수업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GIS는 학생의 지리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써, 다른 지식 

내용과 비교할 때 실제 활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GIS 평가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으

나, GIS와의 실제 연관성은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는 시사성 

자료나 특정 지역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고, GIS의 절차적 지식과 기능적 지식에 대한 평가를 강

조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리 정보에 

대한 어떠한 절차와 기능을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둘째, 평가가 이론과 보고서에 집중되

어 있어 학생들이 실습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GIS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에서는 GIS 평가와 직접 관

련된 내용이 없으며, GIS와의 연관성이 낮다. 세계지리에

서는 다면적 평가를 강조하며, 학생의 수업 참여 정도와 

학생이 제시하는 추론의 타당성을 포함한다. 다면적 평가

는 학생들이 GIS 도구와 기술을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여행지리 과목은 지

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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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과 중국의 GIS 교육 평가 비교

한국 평가

한국지리
시사성 있는 자료나 특정 지역의 지리 정보 수집이 요구되는 보고서와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에 대한 

절차･기능 평가를 강조한다. (학생들이 보고서를 제작･사용할 때 교사가 인터넷 윤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세계지리 GIS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내용은 없고, 다면적 평가를 강조한다.

여행지리 GIS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내용은 없고, 지식･기능･가치 및 태도 영역의 다면적 평가와 과정적 평가를 강조한다.

중국 교수 및 평가 건의

필수1 - 단원별 평가는 없고, 학업의 질적 수준에 대한 4등급의 평가 기준과 두 가지의 총체적 평가 방법이 있다.
- 학업의 질적 수준 평가 기준:
  ① 타인의 도움으로 기술 활용, 초보적 수준의 학습

  ② 타인의 협력으로 깊은 수준의 학습 가능

  ③ 독립적, 능숙한 기술 활용 타인과 복잡한 학습 가능

  ④ 독자적으로 기술 활용,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실험 설계

- 평가 방법:
  •사고 구조 평가 

  •표현성(태도, 노력, 문제 해결 능력 등) 평가

필수2

선택성 필수1

선택성 필수2

선택성 필수3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평가 분야와 관련이 있지만,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면 평가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효과적인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GIS 평

가가 한국보다 비교적 명확하다. 평가 기준 측면에서, 중

국 GIS의 평가 내용은 학업의 질적 수준을 대상으로 한

다. 이 기준은 학생의 GIS 능력 수준을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등급이 높을수록 GIS 활용 능력 수준이 높아진

다. 표 7의 ①은 교육과정 중 단계적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GIS 학습

에서 충족해야 할 요구 사항을 나타낸다. ③은 지리를 

시험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중 단계적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④는 지리를 시험 과목

으로 선택한 학생이 충족해야 할 요구 사항을 나타낸다. 

교사는 학생의 GIS 능력을 단계적 및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이 없는 한국에 

비해, 중국의 GIS 평가는 평가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평가 내용 측면에서, 중국의 GIS 평가는 구체적이며 

학생의 GIS 실제 응용 능력 평가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

어, ①은 ‘원격 탐지 이미지 등의 지리 정보 기술 도구를 

이용하여 토양, 식생 등 자연 요소를 관찰하고, 인구, 도

시, 산업, 문화 등 인문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요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이 지리적 대상을 분석할 때 GIS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반영하며, GIS 이론 지식 숙지

만 강조하고 실제 응용 능력을 간과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

은 학생의 보고서를 평가할 때 네트워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의 GIS 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5. 한국과 중국 GIS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과 중국의 GIS 교육은 내용체계에서 차이가 두드

러진다. 한국에서는 GIS가 고등학교 지리 교육의 선택 

과정으로 제공되며, 중국에서는 GIS가 필수 과정, 선택성 

필수 과정, 그리고 선택 과정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

의 GIS 교육은 선택 과목으로 제공되어 모든 학생이 접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GIS를 학습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GIS와 관련된 선택 과정(예: 선택 과정 

8. 지리정보기술 응용)도 제공되어, GIS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직업 방향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자율 

학습할 기회를 갖는다.

한국과 중국의 GIS 교육목표는 서로 다르며, 이는 GIS

의 기능성 차이를 반영한다. 내용 면에서, 한국은 GIS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중국은 지리 학습에 

GIS를 적용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GIS 교육목표는 자

연 및 인문 지리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의 GIS 응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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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과 중국 GIS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 중국

내용 체계 선택 과정 필수 과정, 선택성 필수 과정, 선택 과정

목표 GIS를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GIS를 실습하여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

교수·학습 

방향

교사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장비를 준비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 GIS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지역 조사를 진행

한다. 

- GIS를 활용하여 지형, 대기 등 자연 지리 요소를 관찰, 
식별, 묘사한다.

- GIS를 활용하고 인구, 도시, 산업 등의 지리 정보를 

수집, 표현한다.

평가 - 평가 방향을 제시한다. - 평가 기준과 방향을 모두 제시한다. 

을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GIS가 단독 지식으로 존재

하기보다 지리 학습 전반에 걸쳐 통합되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GIS 교육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교사가 멀티

미디어 네트워크 장비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장려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교수･학습 방향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지역 조사 및 여행 계획 수립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지리 기술 능력을 배양한다. 

반면, 중국은 인구, 도시, 산업, 주변 자원, 환경 상태와 

같은 인문 지리 문제와 지형, 대기, 지구 운동 등의 자연 

지리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학습자의 GIS 능력을 향상시

킨다. 이는 GIS가 현실 생활과 지리 학습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에서 한국의 평가 방법은 GIS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며, 구체적으로 GIS 평가에 어떻게 적용될지

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반면, 중국은 GIS 교육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주로 교사가 학생의 단계

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이 기준은 특히 

학생이 독립적으로 GIS를 활용하여 지리 학습을 수행하

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GIS 교육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중국의 

2017 지리과정표준의 GIS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각국

의 교육과정 구성 방식을 살펴본 후 내용체계, 교육 목표,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지리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GIS 

교육 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GIS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IS 교육은 대체로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학습자에게 GIS의 개념을 교과서 텍스트로 전달하

는데,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첨단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설명한다. 뒤이어 한국지리는 지역 

조사 과정에서, 여행지리는 여행 계획 과정에서 학습자가 

GIS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이는 과

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GIS가 무엇인지, GIS 프로그램 

사용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 없이 

진행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은 실제로 

GIS를 활용하는 과제를 제시하기 이전에, 학습자가 GIS

를 단계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GIS 교육은 학습자가 GIS를 활용

하는 시간보다 교사가 GIS 개념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분야

에 해당하는 실생활 과제를 제시하고, 활동별로 적절한 

GIS 플랫폼을 소개한다. 또한 GIS를 활용하여 해당 문제

를 해결한 후 학습자가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 목

표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GIS 학습 환경이 교과서로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GIS를 활용하여 직접 

지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지리 교과 내에서 GIS 교육 내용을 확대해야 한

다. GIS의 활용 빈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적용 

분야는 지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여러 차

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GIS 교육 내용의 비중과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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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제한적이며, 다른 지리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으로 

신설된 통합사회에서는 GIS 교육 내용이 없다. 이는 GIS 

교육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우선순위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현장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조적

으로, 중국에서는 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인 지리 1, 지

리 2에서 GIS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과정에서도 

‘지리정보기술 응용’이라는 GIS 관련 과목을 독립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지리교육은 

GIS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중국처럼 교육과정에 이

를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GIS 학습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야 한다.

본 연구의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GIS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과정표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GIS 교육과정은 교과서 내외의 연계가 어려운 내용 체계, 

구체적이지 않은 교육목표와 평가 방식, 그리고 세부적이

지 않은 교수･학습 방향을 담고 있었다.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범용화되고 있는 GIS를 효과적으로 교육하

기 위해서는 그 토대인 교육과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

다. 지리 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GIS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GIS 교육 내용을 더욱 구체화

화하고, 세분화하며,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GIS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GIS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신장해야 한다. 교

과서 제작, 교수학습 내용 구성,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평가 계획 수립 등 학교 교육 현장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요소는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GIS 내용

을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정립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학생

들에게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

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중국

의 교육과정을 내용체계, 목표, 교수･학습, 평가 네 가지

의 항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GIS 교육

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향후 우리나라 

GIS 교육이 가져야 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처럼 GIS 교육과정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GIS 수업이 가진 

개념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직접 활용하는 GIS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나라 GIS 교육이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 중심 과정으로 거듭나는 데에 있다. 즉, 

GIS 교육과정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부터 실제 GIS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양국의 GIS 교육과정이었기에, 

교육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

정은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 일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쳤

다. 따라서 본고의 후속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GIS 교육

이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

나는지 여러 지리 교과서와 국가 수준의 시험 문제들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다.

주

1) 우리나라는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으나, 본고

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

의 주된 목적은 GIS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운영된 사례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 방향의 효과

성을 검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교과서, 국가 수준의 평가 자료

가 아직 부재하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 현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면서 가장 최신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국내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는 연

구 방법은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김영훈, 2002; 정인철, 2005; 최진무･박선엽, 2012).

3) GIS에서는 데이터(data)와 정보(information) 두 개념을 구별

하여 사용한다. 원자료의 성격이 강한 것이 데이터(data)라

면, 데이터가 수집 및 가공되어 의미를 갖게 될 경우 정보

(information)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는 지리 정

보와 지리 데이터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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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9. 한국과 중국의 공간정보 산업 규모 비교

한국 공간정보 산업 규모 중국 공간정보 산업 규모

연도 매출(억 원) 사업체 수 종사자(명) 매출(억 원) 사업체 수 종사자(명)

2022 110,123 5,871 72,486 1470574.95 193,000 3,981,000

2021 107,381 5,807 71,636 1420907.4 164,000 3,988,000

2020 97,691 5,595 67,740 1301176.5 138,000 3,366,000

한국 비율(GDP 대비) 중국 비율(GDP 대비)

연도 매출(억 원) 사업체 수 종사자(명) 매출(억 원) 사업체 수 종사자(명)

2022 0.0047 0.0028 0.0038 0.0064 0.0059 0.0054

2021 0.0048 0.0029 0.0039 0.0065 0.0057 0.0053

2020 0.0047 0.003 0.0039 0.0068 0.0055 0.0045

표 10. GIS 내용에 대한 학업의 질적 수준 평가 기준(2017 지리과정표준)

수준 질적 수준 설명

1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원격 감지 이미지 등 지리 정보 기술 도구와 다른 지리 도구를 사용하여 지형, 토양, 식물 

등 자연 요소 및 관련 자연 현상을 초기 관찰하고 간단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인구, 도시와 농촌, 산업, 문화 

등 인문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원격 감지 이미지 등 지리 정보 기술 도구와 다른 지리 도구를 사용하여 지형, 토양, 식물 

등 자연 요소 및 관련 자연 현상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실험을 설계하여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도시와 농촌, 산업, 문화 등 인문 지리 사건을 설계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다.

3
지리 정보 기술을 독립적이고 숙련되게 사용하여 관련 자연지리 사건을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통계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지역 개발 계획을 수집하며, 지역 개발 문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지리 정보 기술 및 관련 도구와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며, 지리적 사건을 과학적으

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통계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지역 개발 계획을 수집하며, 지역 

개발 문제의 조사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