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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 및 최신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연수는 공간정보웹서비스,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통합하여 교사들의 탐구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참여 교사들에게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탐구식으로 개발된 구체적인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실습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참여 교사들은 활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 탐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구체적인 수업자료의 획득, 실습가능한 연수 형식을 

연수의 장점으로 꼽았다. 일부 교사들은 연수의 내용을 적용해 봄으로써 탐구와 테크놀로지 통합을 통한 수업방식 및 학습자의 

학습활동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본 연구는 탐구기반 테크놀로지 통합 교사연수의 설계 원칙을 제시하고, 교사

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최신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법의 변화를 통해 교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공간정보웹서비스, 인공지능, 교사연수, 한국지리탐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esign and effects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utilizing specific geospatial 

technologies, including geospatial web services, open data, big data, and generative AI, focused on the high school 

course ‘Korean Geography - Inquiry Approaches.’ The program integrated these technologies to enhance teachers' 

abilities to design and implement inquiry-based lessons. It provided teachers with concrete instructional materials 

aligned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and emphasized a hands-on, inquiry-based training approach.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reported significant benefits such as acquiring diverse applicable data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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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experiencing a shift in perception towards inquiry, and appreciating the hands-on format of the training. 

Moreover, some teachers demonstrated that applying the training content could transform teaching methods and 

student learning activiti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quiry and technology. This research outlines key design 

principles for technology-integrated inquiry-based teacher training,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dvocates for classroom innovation through the adoption of geospatial technologies 

and the latest data-driven methods.

Key words: geospatial web service, artificial intelligence, teacher training, Korean Geography - Inquiry Approaches

I. 서 론

오랫동안 GIS는 지리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핵

심으로 자리잡았다. GIS가 처음 등장했을 때 지리학은 

물론 지리 교수학습의 많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학교교육에서 공

간정보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인터넷이 상용화

되고, 학생들이 스마트패드와 휴대폰으로 공간정보웹서

비스를 활용하게 된 이후이다(Fargher, 2018; West and 

Horswell, 2018).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학습자들

이 접근하기 좋고 활용하기 쉬운 데이터와 테크놀로지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이러

한 도구들을 교육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이종원, 2023; 이종원･김형숙, 2023; Lee, 

2023).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교사들

이 바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Mishra and Koehler 

(2006)는 교사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자신들의 수업

에 유연하게 통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CK) 개념을 제시하기

도 했다. TPCK는 Shulman(1986, 1987)의 교수내용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아이디어에 테크놀

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 요소를 더한 것이다. 한편, 과

학교육에서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을 연구하는 Hammond 

et al.(2018)는 과학교육의 내용 분야의 PCK와 구분되는 

공간정보기술 PCK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과학 공간정보기술 PCK(science geospatial PCK)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개념은 특정 과학 개념을 

잘 가르치기 위해 공간정보기술을 선택하고, 설계하고,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PCK라 할 수 있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이 ‘한국지리 탐구’로 개정되었으며, 한국지리 탐구 

과목은 탐구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현대사회의 변화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데이터와 기술을 수업

활동의 설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이종원･

성정원, 2023). 이러한 강조는 교육과정 문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2차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다양한 통계 자료, 공간정보, 공

공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통계지도,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원

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 시각화,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학생들의 요구와 진로를 고려하여 지리정보기술이나 

코딩프로그램을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필요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야외조사를 통해 직접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때,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야

외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다면 데이터 수집, 저장, 공유, 분석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2022, 178)  

전통적인 형태의 GIS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데

이터와 테크놀로지가 지리교육에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데

이터 및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

가 충분하지 않다. 국내에서 GIS, 공간정보,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교

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충분한 연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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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연수의 필

요성을 주장한다(강영옥･박지영, 2017; 김민성, 2010; 이

소영 외, 2023). 이러한 교사연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기술을 통합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현재 제공되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GIS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예, 이종원, 2011),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예, 조헌･전보애, 

2017),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형태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예, Collins and 

Mitchell, 2019; Curtis, 2019; Harte, 2017; Hong and Melville,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GIS 기술을 포괄하는 다양

한 새로운 데이터 및 최신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통

합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연수 프로

그램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들이 교실에서 실

제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지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의 지리교육이 요

구하는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사연수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주요 개념 정의 

1. 새로운 데이터와 테크놀로지 - 공간정보웹서비스, 

공공･빅데이터, 야외조사를 위한 공간정보기술의 지

원, 생성형 인공지능 

지리교육의 맥락에서 GIS는 공간정보기술과 구분없이 

활용되며, 지리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대명

사로 인식되어 왔다. 공간정보기술(geospatial technologies)

은 공간적 시각화와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범위

의 기술을 포괄한다. 이러한 기술은 종종 GIS, GPS, GPS 

기반의 도구, 공간정보웹서비스(geospatial web-service), 구

글어스, RS 등을 포함한다(Curtis, 2019; Harte, 2017). 최근 

디지털 전환을 맞아 사회와 산업에서는 물론 학교교육

에서도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테크놀로지의 범위와 유

형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간정보웹서비스, 공

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야외조사를 위한 공간정보기술의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 등이다(Lee, 2023). 

첫째, 공간정보웹서비스는 지표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웹기반 지도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가 이러한 정보를 검색, 시각화 및 분석할 수 있는 플랫

폼을 의미한다(Fargher, 2018; West and Horswell, 2018). 

공간정보웹서비스는 거리사진(street view), 항공사진, 위

성사진을 활용하거나 특정 주제의 공간정보와 결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도 자신들이 가진 공간정보를 지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공간정보웹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주제와 범위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정보웹서

비스의 사례로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지리정보서

비스(SGIS),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지도, 환

경부에서 운영하는 하천관리지리정보서비스와 국토환

경성평가지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공간정보서비

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한국도로

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등이 있다. 

공간정보웹서비스는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활용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클라

우드에 저장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

이터를 구매하거나 다운받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풍력 기상 자원 지도와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구 밀도 및 주택 밀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

상남도 지역 내 풍력 발전 단지 설립의 최적 입지를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이호욱･김민성, 2021).

둘째,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종원, 2024; 황홍섭, 2019, 

2021). 공공데이터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들의 업무 수

행 과정에서 생성하고 공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를 의미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역

별 기온, 강수량, 폭풍일수 등과 같은 기상 정보를 포함

한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크기가 방

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은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

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미디어를 통한 의사

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그 처리와 분석은 

종종 상용 프로그램(예: 엑셀, Tableau 등)이나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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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R과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 그리고 ArcGIS, 

QGIS와 같은 전문 GI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

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은 학교 교육에서 상대적으

로 새로운 추세로, 이를 적용한 교수학습 사례는 아직 많

지 않다(Coughlan, 2019). 최근에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

터를 공간정보웹서비스와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

게 접근하고 활용하게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 교육적 

이용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하철 이용객 수나 생활 안전

사고 데이터를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

시하고 있으며, 한국관광데이터랩은 여행자들이 자주 검

색하는 목적지나 인기 로컬 식당 리스트와 같은 관광 관

련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SK텔레콤과 통계청은 모

바일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 인구 이동 추이

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종원, 2024). 

셋째, 야외조사는 지리교육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전

략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

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

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이종원, 2020). 최신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WiFi에 연결된 

개인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저장,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답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

극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Lee, 2020). 학

생들은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치 정보

가 포함된 사진이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쉽게 수집

하고, 이를 전자지도에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러

한 기술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인터넷에 연결

된 환경에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즉시 동기화되어, 팀 기

반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이종원･

오선민, 2016). 커뮤니티 매핑은 중등학교에서도 주목받

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반 야외조사 활동이다. 이 방식은 

학급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상적인 관찰—예를 들

어, 우범지역 식별, 담배꽁초 또는 길고양이의 위치 기

록, 밤에 관찰되는 반딧불이의 위치 등—을 지도화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김형숙･이종원, 2021; Schlemper et al., 

2019).

넷째,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 기능을 모방하여 

의사결정, 문제 해결, 학습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적 작업을 가

능하게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두 가지 주요 기술, 즉 머

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다.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이며, 딥러닝은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

하는 신경망을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

식하고 학습하는 기술이다(UNESCO, 2021, 2023;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생성형 인공지능은 딥러

닝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

는 형태의 인공지능이다. 이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

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입력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모방하

여 실제와 유사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Su and Yang, 2023). 또한, 생성형 AI는 학습자가 질

문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질문에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으

며, 학습자 맞춤형 응답을 제공한다(장혜지･소효정, 2023). 

따라서 정보의 접근성과 개별학습, 복잡한 학습을 촉진

하며, 교수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Kasneci et al., 2023). 

특히, 지리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교육 방법

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리적 문제

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실제로 이종원

(2024)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합한 탐구 사례 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⑴대구지역의 이상 고온 일수 변화를 탐

구, ⑵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 분석, ⑶경상북

도 의성군 안계면 인구 피라미드 분석, ⑷풍력발전소 위

치 시각화 및 입지 분석, ⑸시군구별 인구 증감 분석. 이

들 탐구활동은 데이터 분석, 시각화, 예측 모델링 및 해

석을 통해 다양한 지리적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

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통합은 

지리 교육의 방법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탐구 중심으

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와 미래 역량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하며, 지리 교육의 실용성과 전이 가능성

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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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리 공간정보기술 PCK 개념틀

Hammond et al.(2018)의 내용을 수정함.

2. 지리 공간정보기술 교수내용지식 

본 연구는 지리교사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합

하여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업

을 재구성하고, 실천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

한 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는 어떤 경험과 지식, 혹은 역

량을 갖추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예비교사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개념들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최근 연구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에 공간정보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기술에 

특화된 TPCK가 필수적이라는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

다(Doering et al., 2008; Hammond et al., 2018; Harte, 2017; 

Hong and Stonier, 2015). TPCK는 Mishra and Koehler 

(2006)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Shulman(1986, 1987)의 교

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아이디

어에 테크놀로지 요소를 더한 것이다. 교수내용지식

(PCK)은 특정 교과담당 교사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형태의 지식이며, 교과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보

여주는 지식분야이기도 하다. 교수내용지식은 특정 수

준의 학생들에게 매체를 사용하여 교과를 제시하는 구

체적, 실천적 지식을 의미한다. 교수내용지식은 가르치

기 위한 교과지식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을 이해

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가지 재현 방식을 의미하며 

유추, 예시, 설명, 도해, 지도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러나 가장 우수한 재현방식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

므로 교사는 다양한 재현의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Shulman, 1986). Mishra and Koehler(2006)는 여기에 더해 

현대사회에서의 질 높은 교수는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

수방법에 대한 통합 뿐 아니라 이러한 통합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TPCK는 “교사가 어떤 특정 내용영역을 가르

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이

다(Mishra and Koehler, 2006, 1028). 

공간정보기술을 통합한 지리교수학습을 연구하는 분

야에서는 Shulman의 PCK와 Mishra and Koehler의 TPCK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G-TPCK 개념틀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G-TPCK는 TPCK의 아이디어에 ‘공간정보기술’이

라는 지리교육 고유의 맥락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데 필

요로 하는 역량이 아니라 지리교육이라는 구체적인 맥

락에서 공간정보기술이라는 특징적인 테크놀로지를 자

신들의 수업에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과학

교육에서는 ‘공간정보기술 과학 PCK(Geospatial science 

PCK)’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Hammond et al., 2018). 이

는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해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 

기술적인 PCK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간정보기

술 과학 PCK를 갖고 있는 과학교사들은 ‘과학 PCK’ 

(science PCK)와 ‘공간정보기술 PCK(geospatial PCK)’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림 1). 

3.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사연수에 대한 국

내 연구

새로운 기술과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관

심이 커짐에 따라 최신 기술을 통합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사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GIS, 

공간정보,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

사한 연구들을 보면(강영옥･박지영, 2017; 김민성, 2010; 

이소영 외, 2023), 교사들은 공간정보기술을 교육현장에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관련 교수학습 자료나 

수업사례, 연수 기회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교사

연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소영 등(2023)은 AI 관련 

연수에 대한 중등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

데,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많지 않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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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교사들 중에서도 연수에 만족하지 않는 교사가 더 

많았다. 그 이유로 ‘내용의 구체성 부족’, ‘학교에 적용하

기 어려움’, ‘강의 중심 수업’, ‘정보 교과에 초점’, ‘너무 

어렵고 빠르게 지나감’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데이터나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어떻

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사연수의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새로운 데이터 및 최신 테크놀

로지를 통합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효

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종원(2011), 조헌･전보애(2017)

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종원(2011)은 다양한 공간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 지진 발생지역 

분석, GPS를 활용한 보물찾기, 지리정보의 수집과 시각

화를 통한 대형마트 입지 선정을 주제로 교수학습자료

를 개발하여 교사연수에 활용하였다. 연수에 활용한 교

수학습자료는 공간정보기술을 과제 수행이나 문제해결

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사용하기 

쉬우며,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헌･전보애(2017)는 과학-기술-사회 교육

을 통합하여 강릉 경포호를 사례로 탐구기반 야외조사

활동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 연

수 프로그램 중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부분을 보면, 교사

들은 야외에서 스마트폰 앱(GPS)을 활용해 위치 데이터

를 기록하고, 인터뷰,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이후 

교실로 돌아와 야외에서 수집한 수질 데이터를 구글 퓨

전테이블을 이용하여 수질측정지도로 시각화하는 활동

을 하였다. 

두 연수 프로그램 모두 지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였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직접 체험해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와 테

크놀로지를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체로 교사연수에 만족

하였고, 자신들의 학교에서 수업이나 자유학기제, 동아

리 형태로 직접 활용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데이터와 테

크놀로지가 빠르고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원의 연구(2011)는 최신의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조헌･전보애의 연구(2017)는 야외조사

활동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교

실수업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사연수의 설계 원

리와 효과

본 연구의 교사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탐구 과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와 테크놀

로지를 통합한 탐구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

의 실행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새로운 유형의 데이

터와 테크놀로지를 다룬 교사연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없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유사한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사연수의 설계와 효과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들 연구는 지리교사나 예

비교사들이 공간정보기술을 자신들의 수업에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참여교사들

은 연수의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지,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 배운 내용을 

실제로 교실에서도 적용하는지 등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된다(이종원, 2011; Collins and Mitchell, 2019; Hammond 

et al., 2018; Harte, 2017; Hong and Melville, 2018).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사연수의 특징을 조사한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교사연수의 내용적, 형태적 특징

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적 특징에는 교육과정과 밀접

한 연계, 공간정보기술과 교과내용, 교수학적 지식의 통

합이 포함된다. 이는 연수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

간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 아이디어 및 자료, 

활용방법, 그리고 수업에 공간정보기술을 통합하기 위

한 교사의 지식과 역량을 의미한다. 형태적 특징은 실제 

수업과 가까운 형태로 직접 체험하고 개발해볼 수 있는 

기회, 참여교사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형태(예, 소그룹, 워크숍)로 진행,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효과적

인 교사연수의 전략과 유사하지만 교사들이 교실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다음

은 특정 과목 영역을 위한 테크놀로지 교사연수의 5가지 

설계 전략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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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연수의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예, 한지탐)

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

만, 교사들은 새로운 주제와 기술을 다루어야 하는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지리탐구 과목이 디지털 

전환에 유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 문서만으로 

교실수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교사들이 교

육과정의 성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

하다(이종원, 2023).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사연수의 성

공 요소 중 하나는 교사연수의 내용을 교실에서 쓰일 교

육과정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이종원, 2011; 

Bodzin et al., 2012; Hong and Melville, 2018; Millsaps and 

Harrington, 2017). 교사들은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이 학

교교육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용하

지 않으며,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의

미있게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자신들의 수업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간정보웹서비스나 공공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지역(local) 수준의 실제 데

이터를 제공하므로 교육과정과 접목시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실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Saddiqa 

et al., 2021). 이와 같이 연수내용과 교육과정과의 밀접한 

결합은 교사들이 교실수업에서 데이터와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과목 특성에 맞는 준비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튜토리얼 형식이 아닌 실제 탐구나 문제해결 맥

락으로 데이터나 테크놀로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연수 

내용을 구성한다. 이종원(2011)은 공간정보기술을 활용

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가장 큰 원칙은 GIS에 대해 배

우는 것이 아니라 탐구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GIS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이 지리수업에 공간정보기

술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기술이 지리 

내용 및 교수학적 전략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

된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지리 공간정보기술 교수

내용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Doering et al., 2008; 

Hong and Stonier, 2015; Hammond et al., 2018). Hammond 

et al.(2018)은 환경과학에서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 했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공간정보

기술 PCK를 확장할 수 있는 자료로, 학생들이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야외에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교실에서 분석하는 탐구

식으로 구성하였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

은 공간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지도를 수업시간에 활용

하였으며, 지도와 미디어를 사실 전달이 아닌 탐구를 위

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실제 수업에 가까운 형태로 개발하여, 참가자들

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이 테크놀

로지를 배우고 교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수 중에 기

술을 익히는 충분한 연습시간이 필요하며(Hong and Melville, 

2018), 교사들이 교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업자료와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사

례들을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Capps and Crawford, 2013; Hὂhnle et al., 2016). 

교사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교실에서 실

제로 활용할 자신감을 갖게되며, 이는 적용 가능성을 높

인다(Collins and Mitchell, 2019). 실제 수업에 가까운 형

태의 자료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교사들은 지리적 문

제해결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와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알게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주치게 

될 문제와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 교사의 필요

(예, 지역, 교육과정 내용, 학생 수준 등)에 따라 자료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다(이종원･허소정, 2019; Kolvoord et al., 2014; Moore et 

al., 2014).

넷째, 참여교사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예, 소그룹, 워크숍)로 진행하고, 학

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연수는 참여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예, 멘토링 시스템, 소그룹 형태)

로 조직되어야 하고, 같은 학교에서 참여하거나 동일한 

과목, 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구성해야 한다(Hong 

and Melville, 2018).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연수에서 학

습한 내용을 교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수의 적극

적인 주체자가 되어야하고, 연수 후에도 교사들 간의 지

속적인 학습, 수업나눔, 성찰을 통해 전문성을 확장해야 

한다. 가령, 같은 지역의 교사들이나 같은 과목을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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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수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공간정보기술 

교수내용지식

고 있는 교사들, 한 학교의 동료 교사들이 함께 연수에 

참여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특정 학년

이나 주제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거나 

개발할 때 함께 연구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Collins and Mitchell, 2019; Hὂhnle et al., 2016). 

이는 장기적으로 수업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상적인 전

문성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섯째, 교사연수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교사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일회성 교

사연수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실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한다(Collins and Mitchell, 2019). 특히 교사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

문에 점진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연수를 제공하여 그들의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처음에는 주제 중심의 연수를 한 

다음 테크놀로지의 기능으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연수를 

제공할 수도 있다(Hὂhnle et al., 2016). 실제로 Mitchell et 

al.(2018)은 2주간의 교사연수 이후 1년 동안 후속 연수를 

제공하여 참여 교사들이 GIS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

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참여교사들은 다양

한 기술을 실험적으로 해봄으로써 그들의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 즉,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사

교육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후속 조치 및 코

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II. 연구의 설계와 방법 

1. 연구의 맥락

본 연구는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역상생 

과제를 통해 수행되었다. 지역상생과제는 지역이 당면

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며, 본 연구진은 한국국토정

보공사가 위치한 전북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교수학습

자료의 대상지역은 전북이며, 연수대상 역시 전북지역

의 교사들이 우선되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수도권 

및 전북 지역에 각각 위치한 대학의 교수 2인과 공간정

보기술 및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전

문가 3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

발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대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이다. 

즉, 한국지리 탐구을 과목 대상으로 데이터 및 테크놀로

지를 통합하여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탐구형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가 된다. 

2. 연수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교수학습자료의 확산을 위해 

교사연수가 기획되었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참여교사

들의 지리 공간정보기술 PCK 역량의 향상을 목표로 한

다. 다만, 여기서 공간정보기술은 전통적인 GIS를 넘어 

공간정보웹서비스, GIS 지원 야외조사 뿐 아니라 공공데

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그림 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5가지의 연수 

설계 전략을 채택하였다. 

1. 연수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예, 한지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2. 튜토리얼 형식이 아닌 실제 탐구나 문제해결 맥락

으로 데이터나 테크놀로지를 학습하도록 한다.

3. 실제 수업에 가까운 형태로 개발하여, 참가자들이 

체험하고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참여교사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형태(예, 소그룹, 워크숍)로 진행하고,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사들을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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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수 프로그램 - 지리탐구 및 공간정보웹서비스 활용 중심

주제 탐구질문
활용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활동

교육과정 

연계

지리적 관점과 

지리탐구
지리적 질문이란? · 카드게임으로 지리적 질문에 익숙해지기 

한지탐

1-1
1)

탐구계획 세우기
지리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공간정보웹서비스

지리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웹서비스 소개 

한지탐

1-2

데이터 수집과 

표현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공공데이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공간정보웹서비스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예, 자연재해 피해현황(시도)),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시각화(예,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지도 제작) 

한지탐

1-2

핫플레이스 

우리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공간정보웹서비스

(한국관광데이터랩), 

소셜빅데이터(썸트렌드) 

한국관광데이터랩과 썸트렌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가능성 평가

한지탐

2-1

자연재해

우리 지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무엇인가?

공간정보웹서비스

(기상자료개방포털, 

생활안전지도)

개인별로 자연재해 관련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전북지역의 

주요 자연재해 조사 

한지탐

4-3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지역소멸 정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엑셀,

공간정보웹서비스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엑셀을 활용해 지역소멸지수를 계산하고,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지도화하기 

한지탐

3-4

국토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도심하천을 복원해야 할까? 

공간정보웹서비스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하천지리정보서비스)

소그룹별로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전주천의 복개와 생태하천 복원을 둘러싼 

논쟁 조사 

한지탐

4-2

표 2. 심화연수(1차) 프로그램 - GIS 활용 야외조사

주제 탐구질문
활용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활동

교육과정 

연계

데이터 수집과 

표현/ 모빌리티

모빌리티의 변화와 관련하여 

던질 수 있는 지리적 질문은?
·

성취기준과 관련된 지리적 질문 

생각해보기

한지탐

1-1, 2-3

야외에서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  

GIS기반 야외 데이터 

수집 어플(예, gPocket)

GIS기반 야외 데이터 수집 

어플(gPocket)을 활용해 프로젝트 

개설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 

연습하기

한지탐

1-2

잘못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어디에 있을까?

GIS기반 야외 데이터 

수집 어플(예, gPocket)

개인별로 gPocket을 활용해 야외에서 잘못 

주차된 전동킥보드 위치 조사하고 

저장하기 한지탐

1-2, 2-3
공간정보 분석/시각화 

플랫폼(예, PINOGIO)

개인별로 PINOGIO를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 분석하고, 결과물 

제작하기

총 3회의 교사연수가 대면연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연수(본 연수)는 2023년 1월에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2차, 3차 연수는 1차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진된 추가적인 심화연수의 성격에 해당한다. 

각각의 연수는 GIS를 활용한 야외조사와 데이터 분석 그

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리탐구에 초점을 두었

다. 연수 설계 전략을 반영한 각 연수의 주제, 탐구질문, 

활용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활동은 표 1~표 3과 같다. 



공간정보웹서비스, 공공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지리교사 연수 설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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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화연수(2차) 프로그램 - 인공지능 활용 지리탐구 중심

주제 탐구질문
활용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활동

교육과정 

연계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리탐구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의 

활용은 지리탐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ChatGPT를 활용한 지리탐구 사례 연습(예, 

탐구질문 만들기, 탐구계획 세우기, 

설문조사 만들기)

한지탐

1-1

핫플레이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은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는가?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개인별로 생성형 인공지능(예, ChatGPT)을 

활용해 전주 한옥마을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 및 블로그 제목 수집(크롤링) 실습

한지탐

2-1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공공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구글 코랩(Google Colab)

개인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수집한 

풍력발전단지 위치 데이터를 ChatGPT와 

구글 코랩을 활용해 지도화하고 패턴 분석

한지탐

4-4

자연재해
전주의 기온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까?

빅데이터(기상자료개방

포털),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기상자료개방 포털에서 수집한 전주의 

과거 기온 데이터를 토대로 ChatGPT를 

활용해 100년 이후 기온 예측

한지탐

4-3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

도시의 규모와 출산율의 

관계는? 

통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우리나라 시군구별 인구 규모와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를 ChatGPT를 활용해 계산

한지탐

3-4

그림 3. 연구의 구성과 순서

3. 연구의 절차 

연구의 구성과 순서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수와 심화

연수를 포함하여 교사연수는 총 3회 진행되었다. 연수 

시작 전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통해 연

수 참여 동기와 평소 수업에서 공간정보기술 활용 정도, 

일반적인 배경 정보(예, 교직경력, 근무학교의 성격 등)

를 조사하였다. 본 연수 이후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평가가 진행되었다. 연수 참여가 교수역량에 미친 

변화, 연수 내용의 교실 적용시 유의점 등을 조사하였다. 

총 3회의 교사연수를 모두 마친 다음 6개월 이후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을 확인하여, 

교실적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연수 프로

그램의 적용 방식과 수업의 변화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4. 참가자

총 24명의 교사들이 최소 1회 이상의 연수에 참여하

였다(표 4). 본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15명, 심화연수 1차

에 참여한 교사는 11명, 심화연수 2차에 참여한 교사는 

16명이다. 3회 모두 참여한 교사들은 6명이다. 연수 참가

자는 전북 교육청 소속 중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

북지리교사모임에 연수 소식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모집

하였으며, 연수참여는 교사 개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

라 이뤄졌다. 교사들의 연수 참여동기는 새롭게 개정된 

한국지리 탐구 과목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변화하는 

교실환경(예, 학생 개인별 태블릿 보급)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수역량 개발, 그리고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개발 등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5. 데이터 수집과 분석

1) 사전설문

사전설문을 통해 연수 참여 동기와 평소 수업에서 공

간정보기술의 활용 정도, 일반적인 배경 정보(예, 교직경

력, 근무학교의 성격 등)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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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수 참가자

참가자 학교급
교직

경력

공간정보기술

활용정도(1-5)*
참여 동기

연수참여
교실

적용
본 

연수

심화

연수1

심화

연수2

1 중학교 2 1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관심이 있어서 ○

2 고등학교 2 1 전문성 신장을 위해 ○

3 고등학교 3 1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 및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

4 고등학교 16 4
실생활 관련 지리수업 아이디어 및 대학진로 관련한 

지리수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 ○ ○ ○

5 고등학교 14 4
 고교학점제 이후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방향이 궁금해서
○ ○ ○

6 고등학교 11 5
GIS 등 디지털 기반 수업의 교실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학기부터 태블릿 대여 가능하기 때문
○ ○ ○

7 고등학교 15 2
진로 선택과목으로 변화되는 한국지리 탐구 과목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 ○ ○ ○

8 고등학교 4.5 1
GIS를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을 

대상으로 한 야외조사방법을 배우기 위해
○ ○ ○

9
고등학교

(일사)
6 1

 통합사회 수업에서 GIS를 활용 수업 및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을 배우기 위해 
○ ○ ○

10 고등학교 12 1 GIS 활용 수업방법을 배우기 위해 ○ ○ ○ ○

11 중학교 4 1 새로운 지리 수업방법을 배우기 우해 ○ ○

12 고등학교 11 3 공간정보기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

13
중학교

(일사)
22 1 교실 수업에서 데이터 및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

14 고등학교 16 2 한국지리의 다양한 탐구 방법을 배우기 위해 ○

15 중학교 32 2 수업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

16 고등학교 30 2 다양한 지리정보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 ○

17 중학교 20 2 지리과 교수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 ○

18 고등학교 32 3
교실에 전자칠판이 배치되고 학생들에게 개별 노트북이 

지급되어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 ○

19 고등학교 14 4 새로운 배움이 필요해서 ○ ○

20 고등학교 10 1
동료교사와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 ○

21 중학교 1 4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22 고등학교 3 3 새로운 수업에 적용하고 싶어서 ○

23 중학교 7 3 주변 선생님의 추천으로 ○

24 중학교 1 1 교사모임 멘토 교사의 소개로 ○

*교사들은 공간정보기술 활용 정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음(1)부터 자주 활용함(5)까지 5단계로 응답하였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연수평가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수 직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연수평가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N=15)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연수 프

로그램 중 유익했던 내용(부분), 변화된 교수전략, 교실 

수업 적용 시 고려사항 등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참가자를 대상으

로 인터뷰(N=9)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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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ICRAT 모델의 매트릭스

출처: Kimmons et al., 2020, p. 189

아래와 같다.

질문 1. 연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

족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질문 2. 연수 이후 수업에 대한 인식, 전략, 교수법에 

변화가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참여교사들이 

경험한 수업측면에서의 변화, 나아가 연수참

여의 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질문 3. 교실 수업에서 적용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연수 프

로그램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과 도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

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처리되었으

며, 분석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주요 주제별로 분

류하고, 각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종합

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3) 교실적용 사례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수에 참

여한 교사들 중 실제로 자신들의 수업에 적용한 교사들

을 대상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2)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업 참관을 통해 연수에서 배운 수업자료를 교실 상황

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식, 학생들의 반응, 교사와의 상호

작용, 그리고 수업 진행의 어려움 등을 관찰하였으며, 인

터뷰를 통해서는 연수와 교실 적용을 통해 변화된 교사

의 역할이나 수업 방식,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방식

을 조사하였다. 연수 콘텐츠의 적용이 교사 및 교실수업

에 가져온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PICRAT 모델을 활용

하였다. 이 모델은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과 

해당 기술의 활용이 교사의 수업 방식에 미친 영향을 이

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핵심적으로, PICRAT 모델은 두 

가지 주요 질문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첫째는 학생들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행위의 성격이며, 

둘째는 이러한 기술 활용이 교수법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교사의 성찰이다(그림 4). 분석의 첫 단계로 학생들

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을 ‘수동적’, ‘상호작용적’, ‘창

조적’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수동

적 관계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수용하는 데 

그치는 반면, 상호작용적 관계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창조적 관계에

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학습 결과

물을 창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수업 방식을 ‘대체’, ‘확장’, ‘변환’하는지를 분석한

다. ‘대체’는 기존 수업 방식에 대한 단순한 대체를 의미

하는 반면, ‘확장’은 학습 결과의 질적 향상을, ‘변환’은 

교수법과 학습 과정의 근본적 개선을 나타낸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수평가 결과

아래는 본 연수 이후 진행된 참가자 대상(N=15)의 설

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를 주요 문항별로 정리한 것이다. 

질문 1. 연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참여교사들의 응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

다. 첫째,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아이디어

의 습득이다(6).
3)
 학습자들이 교실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

한 실제적 수업자료를 연수 프로그램의 콘텐츠로 활용

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일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수

업 아이디어를 언급한 교사들의 반응이다. “가르치기 난

감했던 단원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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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특히, 자연재해 단원은 아이들과 지역 기반 탐구

활동으로 수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유용했다”(참가

자 1). “구체적으로 하천단원을 수업할 때 활용할 사이트

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함께 했던 활동들도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참가

자 2).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상세한 수업 모형을 

전달 받은 것 같아 방학 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참가

자 4). “개정된 교육과정을 배울 때가 아닌 당장 올해 학

생들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가자 8). 

둘째,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데이터 및 테크놀

로지에 대한 정보 획득이다(10).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와 

테크놀로지의 확산은 연수의 기획 단계에서 강조한 부

분으로 실제 교사들의 응답에서도 확인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을 제공받은 것이 굉장히 유용했다”(참

가자 2). “'지오코딩', 'SGIS' 등 온라인 빅데이터 활용 경

로를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참가자 5). “한국지리 

수행평가로 나만의 통계지도 만들기를 했었는데, 이 연

수를 미리 받았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다. 

학생들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도화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었다. 다양한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너무 좋았다”(참가자 8). “통계자료 사이트가 이렇게 많

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되었다”(참가자 13). 

셋째, 실습방식으로 진행된 연수방식이다(4). 참여교

사들이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수학습자료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탐구식 수업자료의 구성과 더불어 이번 교사연수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원별(혹은 주제별) 탐구 사례를 

통해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음”(참가자 

6). “실제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자료들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분야에서 학생들과 실습을 통해 실제 자연재해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수업에 적용하려

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참가자 11). 

넷째, 탐구식으로 구성된 수업자료이다(4). 이는 학생

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 “일상생활과 교육과정의 통

합”, “지식의 구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표현되었다. 

“강의식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수

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

음”(참가자 3). “탐구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

리되었음”(참가자 7).  

질문 2. 연수 이후 수업에 대한 인식, 전략, 교수법에 

변화가 있는가? 

연수참여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접근이나 교수법

에 뚜렷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교사들이 연수 이후 자신들이 평소 가르치던 수업

에 변화를 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좀 더 학생 참여적

이고 탐구를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데이

터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탐구수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

지이다(9). 교사들은 평소에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여겼

던 탐구 수업을 더 쉽고 단순화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실제 학교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탐구수업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의지의 증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

로 수정된 한국지리 탐구 과목에 대한 이해도의 증가와

도 연결되는 모습이다. “어떤 것을 목표로 지리를 가르

쳐야 할지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탐구 수업을 실

제 학교 수업에서도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탐구수업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참

가자 1). “탐구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질문을 던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습니다”

(참가자 2). “진로선택 과목으로써 '한국지리 탐구'의 방

향을 고민했었는데, 교육과정의 개발 취지와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참가자 5).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공간정보기술 활용 부

분이다(7). 교사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에서 데이

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리수업

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요

즘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수로 올해 수업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과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기존의 수

업 방식에서 변화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래 교육의 취지에도 맞는 에듀테크와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가자 4).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사이트 이용 기능을 다양하게 익힐 수 있어서 향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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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구상에 매우 유익했습니다”(참가자 11). 

질문 3. 교실 수업에서 적용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탐구기반의 데이터 및 기술 활용 수업을 

적용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환경적, 기술적, 교육적 

요소들을 묻고 있다. 학교에서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하

는데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환경’(5)과 ‘학생들의 디지

털 소양’(7)을 언급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이는 현재 한국

의 교실환경이 연수 콘텐츠를 운영하기에는 아직 준비

가 부족하며, 학교 수업이 여전히 입시와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주요 응답

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기자재 활용 능력을 고려해

야 할 것 같음”(참가자 3).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수준, 개인차”(참가자 5). “학습자의 전자기기 활용 능력 

및 교실의 무선공유기 안정성”(참가자 6). “학생들의 PC

기반 활용 능력 수준에 대한 고려”(참가자 13). 일부 교사

들은 연수에서 습득한 내용을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6). 즉, 연수의 

콘텐츠가 바로 사용하기 쉽고, 구체적인 수준이라 하더

라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준, 특성, 관심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환과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무 학교에 맞는 사례

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참가자 2). “학생

들의 흥미, 수준, 학년을 고려해야 하고…”(참가자 3). 

“주제(질문) 선정 → 실생활 연계된 주제 찾기”(참가자 

7). “학교 지역에 적절한 지리적 질문 사례 많이 만들어 

보기”(참가자 8).

2. 교실적용 사례 분석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 중 자신들의 수업에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한 5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3명(참

가자 7, 4, 10)은 모든 연수에 참여했으며, 1명(참가자 8)

은 본 연수와 심화연수 2에만 참여했고, 다른 한명(참가

자 20)은 심화연수 2에만 참여하였다. 수업참관 및 인터

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들의 공간정보기술의 

활용 방식과 수업의 변화를 PICRAT 모델에 따라 분류

했다. 표 5는 교사들의 교실적용 사례로, 수업유형 및 차

시, 활용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PICRAT 분류 결과이다. 

교사들의 수업참관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수업한 

교실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테크놀로지를 ‘창조적’이

거나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교

사들은 기존의 수업방식을 벗어나 테크놀로지를 통합하

여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려는 ‘변환’의 모습이 나타났다. 

창조적-변환의 방식으로 수업을 계획, 진행한 교사들은 

3회의 연수에 모두 참여한 경우이다. 일부 교실의 경우, 

교사들의 수업 변환이 ‘변환’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지

만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확장’하려

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참가자 7번 교사의 수업을 보면, 학생들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지리정보서비스의 지도제작 기능을 활용해 ‘조류독감발

생지’ 지도를 ‘생성’했으며, 야외에서 폭염 대비 관련 시

설의 위치와 유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스토

리맵을 ‘제작’하는 등 기존 수업에서의 수동적 역할과는 

구분되는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에 참여하였다. 이

러한 학생들의 행동 변화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계획된 수업 준비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만일 

수업의 목적이 지식의 전달이라면, 교사의 역할은 정해

진 지식을 잘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나 

테크놀로지는 교사의 설명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된다. 반면, 학습이나 교육을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이 달

라진다면 수업의 형태와 교사의 역할은 확연하게 달라

질 수 있다. 다시말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식이 구성될 수 있고, 탐구(혹은 문제해결)가 지식을 

구성하는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탐구에 필요한 질문의 사례와 다양한 데이

터 소스를 제공해 주려 할 것이다. 아래 교사의 인터뷰 

내용은 수업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일 큰 변화는 애들한테 지리적인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다

음에 필요한 답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지 이거를 생각해보게 하는 과정. 예전에는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그냥 제시해줬었거든요. 자연재해 하면 그냥 이론

이나 용어, 실제 발생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그냥 대략적으

로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랬는데 …”(참가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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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수 참여 후 수업의 변화

구분
수업유형 

및 차시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PICRAT 분류

학생활동 분류 교사활동 분류

7

통합사회

(1차시)

웹사이트(국가가축방

역통합시스템), 

공간정보웹서비스

(SGIS)

웹사이트 및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조류독감의 발생 분포 지도 

제작

창조적

조류독감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테크놀로지 활용 탐구수업으로 

설계하고 진행

변환

통합사회

(4차시)

GIS 야외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gPocket), 

공간정보웹서비스

(PINOGIO 스토리맵)

야외에서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앱을 사용하여 폭염 대비시설의 

위치와 유형을 조사하고, 전주시 

노인 인구밀도와 살수차 이동경로 

데이터를 중첩하여 스토리맵을 

생성

창조적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데이터와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탐구수업을 구성하고 진행 

변환

4

동아리

활동

공간정보웹서비스

(한국관광데이터랩)

전주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 찾기

상호

작용적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고 진행

변환

동아리

활동/ 

교과융합 

수업

GIS 야외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gPocket), 

공공데이터

(예, 전주시 편의점 

분포)

야외에서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앱을 사용하여 학교 주변의 쓰레기 

위치를 수집하는 연습하고, 폭염 

대비시설의 위치와 유형을 

조사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찾은 데이터의 분포와 관련성 분석

창조적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데이터와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탐구수업을 구성하고 진행 

변환

10
통합사회

(3차시)

공간정보웹서비스

(기상자료개방포털, 

생활안전지도)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익산 지역의 자연재해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 

보고서 작성

창조적

교사는 학생들이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의 이슈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를 설계하고 

진행

변환

8
한국지리

(2차시)

공간정보웹서비스

(기상자료개방포털, 

생활안전지도)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주지역의 자연재해별 위험도를 

확인하고 평가 보고서 완성 

상호

작용적

교사는 학생들이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의 이슈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시도함. 

확장

20
한국지리

(2차시)

공간정보웹서비스

(기상자료개방포털, 

생활안전지도)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주지역의 자연재해별 위험도를 

확인하고 평가 보고서 완성

상호

작용적

교사는 학생들이 

공간정보웹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의 이슈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시도함.

확장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다른 참가 교사에게도 유

사하게 관찰되었다. 탐구수업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성

격,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

다. 나아가 연수에서 알게 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와 

테크놀로지 소스에 대한 정보가 탐구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었다.  

“[예전 수업에서는]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영상이나 기사 

같은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했다면 연수 이후에는 조금 약

간의 날것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바뀐 거 같아요. 

… [예전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게 했지

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과정을 잘 

알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수업처럼 학생들이 그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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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나 궁금증을 계속 해결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너무 필요

할 거 같아요”(참가자 4).

“[예전 수업에서는]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먼저 자료를 찾

아서 제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정

보가 필요한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애들이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관련 통계 사이트나 다양한 사이트들 알

려주셨잖아요. 정보가 있는 곳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게 됐

죠.” (참가자 10)

일부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창조 단계에 미치지 못하

고 상호작용 수준에 머물거나 교사의 수업은 변환 단계

에 미치지 못하고 확장에 머무르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두 교사의 경우 10번 교사의 수업자료를 받아서 활용한 

경우이다. 10번 교사의 경우 자신이 주도해서 수업을 설

계하고, 진행하면서 탐구수업 및 학생들의 참여와 관련

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것이지만, 이를 받아서 활

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민들의 부분이 줄

어들게 된다. 특히, 20번 교사의 경우 본 연수에 참여하

지 않아 탐구기반 학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동일한 

수업자료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탐구기반 학습으로 

개발된 자료를 ‘빈칸 채우기’ 활동용으로 사용하게 되었

다. 탐구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준비에 대한 부족은 인터

뷰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보고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고서의 빈칸을 채워나가면 되는지, ○○선생님[참가

자 10]이 잘 된 보고서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하

고 설명하면서 …” (참가자 20). 

수업을 적용한 5명의 수업방식 변화에는 차이가 있었

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생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컴

퓨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보는 과

정, 내가 사는 지역의 데이터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학생

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졌을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

들이 활용한 수업자료의 완성도가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업자료에 질문이 제시되어 있고, 탐구방

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데이터를 수집해

서 적용하면 과정을 통해, 왜 이러한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이 나와 지

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

이터와 테크놀로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탐구 수업에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가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가 있다는 걸 제시를 해주잖

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양질의 데이터를 얻어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사실 그냥 

지식인에서 긁어오고, 촘촘한 수업 설계가 학생들의 수

준 차이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참가

자 7). “예전에는 애들한테 네이버에서 찾은 단편적인 지

식들의 나열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직접 분석하고 그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컴퓨

터 이용해서 하니까 흥미도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학습

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 같아요. 뭔가 조사에서 탐구

로 바뀐 거.”(참가자 10).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스스

로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좀 신기해하

고 수업 참여도 좋았어요.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아니었

는데도 제출 양을 봤더니 꽤 많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참가자 8). “그래도 자연재해 배울 때, 학생들이 실질적

으로 좀 찾아보고 하니까 괜찮았던 거 같아요. 홍수 피해 

면적도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고 그래서 애들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참가자 20). 

V. 결 론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 및 최신 데이터와 테크놀로

지를 활용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수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을 중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테크

놀로지 사용을 통한 탐구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의 향상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연

계하여 개발된 구체적인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실습 중

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식의 테크놀로지를 수업에서 적용하는데 자신

감을 부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탐구기반학

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연수 참여 교사들

은 탐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였으며,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업자료를 알게 되었으며,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탐구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

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연수에

서의 경험이 자신들의 수업설계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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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공간정보기술 위주의 교사연수에서 최신의 데이터

와 테크놀로지 변화를 반영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둘째, 최근 일부 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지리 공간정보기술 PCK’ 개념은 변화하는 환경, 특히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

을 설명하고, 나아가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사연수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예,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테크놀로지(공간정

보웹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가 추가되었지만 효과

적인 지리교사 연수 설계를 위한 윈칙은 기존의 연구성

과들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며, 탐구식으로 설계하고, 상

호작용 및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조직한다. 넷째, 지리교

사들은 자신들의 수업을 사회적 변화, 기술적 진전에 맞

춰 의미있게 변화시키고 싶어한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의 교사연수는 자신들의 수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지리교사들에게 최신

의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탐구 기반의 연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주

1)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탐구 과목의 성취기준 번호를 가

리킨다. 

2) 두명의 교사(8, 20)는 인터뷰만 진행하였다. 

3) 괄호(  ) 안의 숫자는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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