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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성취평가제의 쟁점을 분석하고, DP 지리학 과목을 중심으로 IB DP의 교육과정 구조 및 평가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취평가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성취평가제는 모든 성취기준에 대하여 성취수준을 A~E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성취수준 진술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학생 자신의 성취수준이 해당 과목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DP 지리학 과목의 교육 내용은 포괄적으로 제시되지만,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이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평가 방식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성취수준은 1~7등급으로 보고된다. 특히, 등급별 성취수

준 진술문은 「개인과 사회」 교과 수준에서 제시되어 학생들이 등급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도록 한다. 셋째, IB DP는 성취

수준 진술문, 점수구간표, 채점기준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방향성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성취평가제, IB DP 지리학, 성취수준, 점수구간표, 채점기준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ssues of Korea’s standards-based achievement assessment system and 

and explore the curriculum structure and assessment framework of the IB DP, focusing on the DP Geography subject, 

to derive implications for its implementation in Kore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achievement assessment system provides an achievement level statement for every standard on a scale 

of A to E, with an achievement level for each standard. However, this approach makes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clearly understand what they know and can do in the subject. Second, the DP Geography course is presented 

comprehensively while allowing for diverse and integrated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the classroom. The 

assessment method consists of internal and external assessments, and achievement levels are reported on a scale of 

1 to 7. In particular, the achievement level descriptors are consistently applied across all subjects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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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and Societies｣ group, enabling student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grades in the same way. Third, 

the achievement level statements, markbands and markscheme are closely aligned to guide teaching and learning and 

enable students to judge their own competence.

Key words: standards-based achievement assessment, IB DP Geography, achievement level, markbands, 

markschemes

I. 들어가며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학생 역량의 성취수준을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

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

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교

육부, 2021).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해당 과

목의 출석률 ⅔를 채우고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해야 

한다(교육부, 2021). 학업성취율은 준거참조평가 기반의 

성취평가제에 따라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수준을 판별한 

결과로서, 학업성취율 40%는 이수와 미이수를 구분하는 

최소 성취수준이다. 최소 성취수준은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 도달 정도를 의미한다. 

성취평가제(standards-based achievement assessment)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의 성취수준을 평가

하고 성취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성취평가

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어 비교적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해가 충

분하지 않고, 성취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도구 개발, 

채점의 신뢰성, 분할점수 산출과 성취수준 판단 및 진술

문 작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성취수준별 

추정 분할점수 산출 시 문항 범주별 예상 정답률 추정과 

성취수준별 최소능력자의 특성 개념화를 어려워한다(김

유향, 2024).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는 고

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성취평가제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며, 평가도구 

개발 및 성취수준 판별 등 성취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의 제고가 요구된다. 

준거참조평가 기반의 국제 공인 교육과정인 IB 디플로마

(이하 IB DP)의 평가 체제는 평가 목표와 학습주제에 근거

한 평가도구 개발, 분할점수 산출과 성취수준별 특성 개념

화 등 한국의 성취평가제 실행에서 겪는 문제 해결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IB DP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입학 

프로그램으로 2년(4학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IB DP를 

받으려면 학생들은 ‘언어와 문학 연구’,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6개 과목군에서 각각 1과목씩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IBO, 2017a, 2). 

IB DP는 Standard Level(이하 SL)과 High Level(이하 

HL)로 구분되는데, SL은 2년간 최소 150시간, HL은 최

소 240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HL은 SL보다 더 깊고 

풍부한 지식과 역량을 다룬다. 6개 과목 중에서도 2~3개 

과목은 Standard Level(이하 SL), 3~4개 과목은 Higher 

Level(이하 HL)까지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IB DP 핵심 

과정인 확장된 에세이(Extended essay; EE), 지식론(TOK)

과 창의･체험･봉사(CAS)활동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확장된 에세이는 과목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제시된다

(IBO, 2017a). 

IB DP 평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 자격 

인증서 수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내부평가는 학습자가 스

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확

인하는 평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다. 이는 한국의 내신 평가에 해당한다. 외부 평가

는 마지막 학기에 IBO 주관으로 지필평가 형식으로 진행

되며,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평가는 학습자가 선택한 6개 과목에 대해 지식과 

이해, 정보 분석 및 제시, 논거 평가 및 구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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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하여 준거참조평가 기반의 성취도에 따라 1점에서 7점까

지 7등급제로 표기된다(IBO, 2017a). 

본 연구는 IB DP 「개인과 사회」 과목군
1) 중 지리학을 

중심으로 IB DP의 교육과정 구조와 평가 체제를 분석하

여 한국의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실행을 위한 수업과 

평가 일체화 및 등급별 최소능력자 특성 개념화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의 성취평가제 운영의 주요 쟁점과 성취 수준의 설정 관

련 문제를 파악하고, IB DP 지리학의 교육과정 구조, 교

수･학습과 연계된 평가 체제를 분석하며, ‘글로벌 기후’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주제와 평가 문항의 연계 및 등급

별 성취수준이 채점기준표로 구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글로벌 기후’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기후변화’ 

주제가 IB DP 지리학의 핵심 주제이고, 2022 개정 고등학

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지리 영역의 융합 선택 과목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가 신설될 정도로 IB DP 

지리학과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육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

뤄지기 때문이다.

II. 한국 성취평가제의 쟁점

1. 성취평가제 도입과 운영

성취평가제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교육

부, 2011)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평가하여 성취

도(A-B-C-D-E(F))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나친 경

쟁의식과 학생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기존의 규

준참조평가 기반의 석차 9등급제를 탈피하고 성적 부풀

리기와 같은 폐해를 차단하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정 운영과 창의･인성 교육 구현을 목표로,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할 수 있는지 학생의 성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성취평가제는 2012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문교

과에 도입되었고, 2014년에는 고등학교 보통교과로 확대

되었으며, 2016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학교에 정착 과정을 거치던 성취평가제

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되었다. 먼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교육부, 2018)을 통해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석차 등급 없이 과

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 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

생 비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3년 6월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교육

부, 2023a)에서는 그동안 진로선택과목에만 적용되던 석

차 등급 병기 폐지를 모든 선택과목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4개월 후에 발표된 「2028 대학입시제

도 개편 시안」(교육부, 2023b)에서는 학년별 내신 성적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

를 적용하되, 석차 5등급제를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석차 등급은 규준참조평가 기반이고, 성취도는 성취

기준에 대한 도달 정도를 판단하는 준거참조평가에 기초

하여 산출된 등급으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과 유

사한 개념이다. 기존의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 등급 폐지

에서 석차 5등급제 병행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인데, 김유

향(2024, 470)은 이는 고등학교 학생평가 운영을 위해서

는 학교 현장의 성취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평가 역량 제

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

안」(교육부, 2023c)에서는 예술･체육 교과 및 교양, 과학

탐구실험, 사회 및 과학 교과 융합 선택 과목의 경우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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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의 성취평가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예시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비고

1 사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4 85/64.4 B

A(7.3) / B(30.9)
C(12.7) / D(30.9) / E(18.2)

55

이수학점 합계

평가에서 성취도만 기재하고, 이들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와 함께 석차 5등급제를 병기한다고 하

였다. 표 1은 과목별로 성적표에 제공되는 정보이고, 표 

2는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사회과 융합 선택과목 중 하나

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

재 내용의 예시이다.

2. 성취평가제 실행의 쟁점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성취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운영 

역량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제 운영 실태 관련 연구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의 성

취평가제 적용 방안을 다룬 박은아 외(2013)의 연구에서

는 성취평가제를 위한 교수･학습 개선과 성취수준 설정 

방법, 결과타당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면서 중학교와 다

른, 고등학교에 적합한 학교나 교과의 수준과 특성에 부

합하는 고정 분할점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당시는 성취평가제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

용 방안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분할점수 설

정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손민정 외(201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성취평가제 적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기단위 성취수준

과 성취기준별 성취수준에 대해 교사의 이해도가 미흡하

며,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취평가 결과를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에 활용하는 비중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4년 후에 수행된 진경애 

외(2019)의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에 근거한 채점기준 개

발, 성취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적정한 난이도의 문항 

출제, 분할점수 설정의 어려움 및 성취수준 판단의 어려

움 등이 여전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박혜영 외(2022)

의 연구에서는 성취기준, 성취수준, 평가기준이 혼용되면

서 교사들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단원/

영역별 및 학기단위 성취수준 진술문을 이해하고 활용하

는 비율이 낮은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김수

진 외(2023)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

해도 제고가 필요하고 단위학교 성취평가 운영을 위해 

성취기준 진술, 평가도구 개발, 성취수준 점검 등과 관련

된 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제시되

었다.

교사들은 성취평가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판정하고, 성취수준 판정을 위해서는 분할점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성취수준 판정을 위한 분할점수
3) 

산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점수를 

정해두고 학생의 평가 결과가 그 점수 범위에 해당될 때 

등급을 부여하는 ‘고정 분할점수’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에서 교사들이 교과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

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 특성 및 평가 문항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상 정답률을 추정하여 분할점수를 산출하는 

‘추정 분할점수’이다(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24). 

박혜영 외 연구(2022, 89-90)의 성취평가제 모니터링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산출 방식이 단순하

고, 민원 발생 우려가 적은 고정 분할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 분할점수는 단순히 점수를 

기준으로 성취 수준을 나누는 방식이므로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학생들의 실제 학업성취도

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추정 분할

점수 산출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추정 분할점수를 설정

하기 위해서는 분할 점수 산출에 참여한 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과목에서 A, B, C, D, E 등 5가지 성취수준에 따른 

최소능력을 개념화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 지원을 위해 매 교육과정기마다 

성취기준별 성취수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A~E 등급에서 보이는 성취수준의 

일반적 특성(김혜숙 외, 2024, 7)을 기준으로 교과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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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의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예시

 성취기준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12기지01-01]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

후변화의 심각성을 사

례를 통해 파악하고,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

한다.

A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유형화하여 각 

관점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

B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파악하며,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후 그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

C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D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E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권영락 외(2025, 5)

표 4. 「통합사회」 대단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의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예시

영역 영역별 성취수준(E) 성취기준별 성취수준(E) 최소 능력의 수행 특성 

[10통사 

2-05]
미래와 

지속가

능한 삶 

지식･

이해

세계의 인구 문제와 지원 문

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01. 세계의 인구 분포를 이해하고 인구 

문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가 당

면한 인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02. 다양한 자원의 소비 현황을 이해하

고, 세계의 자원의 소비 실태에 대

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실천 방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03.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미래 삶의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

질 수 있다.

㉮ 세계의 인구분포가 지역에 따라 다름

을 안다.

㉯ 사례에 나타난 인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과정･

기능

세계의 인구 구조, 자원 소

비 실태에 대한 자료를 조사

하여 인구 및 자원 문제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 주어진 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원을 파악할 수 있다. 

㉱ 세계 자원 소비 실태의 문제점을 이

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

인적 실천 방안을 말할 수 있다. 
가치･

태도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관

심을 갖고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 미래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출처: 김혜숙 외(2024, 114). 

을 반영하여 각 과목의 성취기준별 성취수준을 개발하였

다. A~E등급별 성취수준은 일반적 특성과 성취율을 중심

으로 제시된다. A등급은 교과목의 교수･학습을 통해 기

대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도달한 능력 

정도가 매우 우수한 수준(성취율 90%)이고, B등급은 우

수한 수준(80% 이상~90% 미만)이며, C등급은 보통 수준

(70% 이상~80% 미만)이다. 그리고 D등급은 다소 제한된 

수준(60% 이상~70% 미만)이고, E등급은 제한된 수준

(40% 이상~60% 미만)이다. 

표 3은 5단계 성취수준의 일반적 특성에 근거하여 개

발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의 1개 성취기준

에 해당하는 성취수준 예시이다.4) 성취기준별로 성취수

준은 A~E 5단계로 나누어 진술되고, 이는 지식･이해, 과

정･기능, 가치･태도의 영역별로 세분되어 다시 진술된

다.5) 성취수준은 등급이 높을수록 역량이 더 추가되는 

구조로 서술되고, 낮은 등급의 성취수준에서 무엇이 부족

한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를 위해 E수준의 최소 능력 수행 특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E수준의 특성을 다시 세분하고, 여기에 해당

하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소 능력의 수행 특성을 대단원 

수준에서 진술하여 보장 지도의 준거로 제공한다. 표 4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통합사회의 대단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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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P 지리학 교육과정 구성 요소 

출처: IBO(2017a) 재구성 

그림 2. 지리학 개념들

출처: IBO(2017a) 재구성

래와 지속가능한 삶’의 최소 능력의 수행 특성에 대한 

진술문 예시이다.

학생 성취수준을 판정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각 성취기

준마다 도달 정도를 5단계로 제시하는 방식은 겉보기에

는 성취수준별 학생의 수행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의 등급 정보 외에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이는 성취기준별 성취

수준 진술이 지나치게 많고 다양하여, 과목 단위에서 각 

성취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종합하여 명확히 제시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취평가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송재환 외의 연구(2018, 227)에서도 교사

들은 기존 평가제도에 비해 그 실효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하지 않고 있었으며, 성취평가제 운영의 핵심요소인 성취

기준과 성취수준 설정, 분할점수 산정 등의 업무는 효용

성이 부족하면서 업무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DP 지리학의 교육과정 구조와 평가 체제

1. DP 지리학의 교육과정 구조  

DP 지리학은 ‘개인과 사회’에 속한 과목으로 빈곤, 지

속 가능성 및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문제 조사와 다층

적 공간 규모에서의 사례 탐구 등을 통해 학습자 삶의 

역량을 개발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인식을 함양하는 데 초

점을 둔다. 교육 목적은 “다양한 규모에서 사람, 장소, 공

간 및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지리적 문제의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복합적 

사고 역량을 개발한다.” 그리고 “다양한 규모에서 자원 

관리를 통한 계획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

고 평가한다.”라는 세 가지로 제시된다. 

DP 지리학 교육과정은 개념(concept), 내용(content), 

맥락(context), 기술(skill)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들 간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개념은 장소(place), 과정

(process), 힘(power), 가능성(possibility)이라는 핵심 개념

(key concepts)과 이를 연결하는 규모(scale), 공간적 상호

작용(spatial interaction)이라는 관계 개념으로 구성된다. 

핵심 개념은 지리학 학문의 큰 틀을 제시하며, 모든 주제

와 관련되는 개념이고, 관계 개념은 특정 맥락에서 핵심 

개념을 심화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이들 개념 간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DP 지리학의 학습 주제는 7개의 선택주제, 3개의 핵심

주제, 3개의 확장주제로 구성된다. 이들 주제는 네 가지 

핵심 개념에 기초하여 선정되고, 규모, 공간적 상호작용

이라는 관계 개념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도록 조직된다. 

선택주제는 ‘담수-유역 분지’, ‘해양과 연안’, ‘극한 환경’, 

‘지리 재해’, ‘ 레저･관광･스포츠’, ‘음식과 건강’, ‘도시 환

경’이다. 선택주제별로 4개의 하위 주제가 제시된다. 각 

선택주제별 학습 시간은 30시간이다. SL 학생은 이 중에

서 2개의 주제를, HL 학생은 3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

한다. SL과 HL 학생이 모두 학습하는 핵심주제는 글로벌 

변화에 초점을 둔다. 핵심주제는 ‘인구분포-변화하는 인

구’, ‘글로벌 기후- 취약성과 회복력’, ‘글로벌 자원 소비와 

보존’이다. 핵심주제별로 각각 3개의 하위 주제가 제시되

고, 핵심주제별 권장 학습 시간은 21~24시간이다. HL 

학생들만 학습하는 확장주제는 ‘권력, 장소, 네트워크’, 



―97―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3(1), 2025. 2.

표 5. DP 지리학에서 학습할 지리적 기술

•지표면의 요소를 찾고 구별하기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지도 자료 및 이미지를 해석･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하기

•패턴을 표시하고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 통계계산을 수행하기

•데이터와 정보 조사, 처리 및 해석하기 

•관련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기

•지리 정보 출처를 평가하기 

•문서 작성하기(에세이, 보고서, 조사 포함) 

출처: IBO(2017a)

‘인간 발달과 다양성’, ‘글로벌 위험과 회복력’으로 이들 

주제 모두 글로벌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핵심주

제와 마찬가지로 확장주제별로 각각 3개의 하위 주제가 

제시되며, 확장주제별 권장 학습 시간은 약 20시간이다. 

DP 지리학 교육과정은 맥락을 중시한다. 같은 개념과 

주제라도 공간적･문화적･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

된다. 따라서 수업은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맥락 속에

서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 방식을 탐구하도록 설계

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후변화’를 맥락을 고려하여 가

르친다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맥락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도록 하는데 초

점이 있다. 선진국의 맥락에서는 산업화 이후 화석 연료

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가르칠 수 있고, 개발도상국 맥락에서는 개

발과 환경 보호 간의 딜레마에 초점을 두고 가르칠 수 

있다. 

지리적 기술은 DP 지리학 교육과정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 표 5와 같다. 이들 기술은 학생들이 공간적 데이터

를 분석하고 지리 개념을 이해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와 방법으로 주제와 맥락 속에서 습

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과 통계 기법을 별도

도 학습하기보다 ‘기후변화의 지역적 영향’이라는 주제를 

다룬 수업에서 여러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를 비교

하고, 기후변화 패턴을 기후 그래프로 작성하며, 탄소 배

출량과 기온 상승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활동

을 통해 학습하면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2. DP 지리학의 평가 체제

DP의 평가목표(assessment objectives)는 과목 특성을 고

려하여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핵심 능력과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이자 학습목표이다. 교사들은 학기를 시작할 때 학생

들에게 해당 과목의 평가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방향을 안

내한다. DP 지리학의 평가목표는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AO1)’, ‘적용과 분석(application and 

analysis: AO2)’, ‘종합과 평가(synthesis and evaluation: AO3)’, 

‘다양하고 적절한 기술의 선택, 사용 및 적용(use of skills: 

AO4)’으로 구성된다.

‘지식과 이해’는 개념, 과정, 모형, 용어 및 사례 연구에 

대한 지식을 알고, 특정 주제 및 맥락 속에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적용과 분석’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

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개념과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

하는 능력이다. ‘종합과 평가’는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특정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용’은 다양한 자료를 해

석하고 활용하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기

반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목표별로 평가요소와 관련 지시어가 제시

된다. 이들 평가요소와 관련 지시어는 DP 지리학의 교

수･학습과 평가 항목의 설정 기준이 된다.

DP 지리학의 성취수준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통

해 측정된다. 내부평가는 한국과 같이 중간고사, 기말고

사 등 지필평가를 별도로 보지 않고 현장 답사 과정과 

결과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현장 답사를 위한 권장 

학습 시간은 20시간이다. SL, HL 학생들은 현장 답사를 

위한 문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부평가는 SL의 경우에는 전체 평가 중 

25%를, HL의 경우에는 20%를 차지한다. 평가기준은 ‘현

장 조사 질문 및 지리적 맥락’, ‘조사 방법’, ‘수집된 정보의 

질과 처리’, ‘서면 분석’, ‘결론’, ‘평가’ 6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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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P 지리학의 평가목표와 관련 지시어

평가목표(assessment objectives) 관련 지시어

AO1: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학습한 지리 개념, 과정 및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능력 평가

•평가 요소

- 주제와 관련된 정확한 용어 사용

- 지리적 현상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분류하기(classify) 
•정의하기(define)
•기술하기(describe)
•결정하기(determine)
•추정하기(estimate)
•식별하기(identify)
•개요 작성하기(outline)
•진술하다(state)

AO2: 적용과 분석(application and analysis)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평가

•평가 요소

- 구체적 자료 기반 해석

- 지리적 관점에서 문제와 사례 해결

•분석하기(analyse)
•구별하기(distinguish)
•설명하기(explain)
•제안하기(suggest)

AO3: 종합과 평가(synthesis and evaluation)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평가

•평가 요소

- 다양한 관점의 종합과 논리적 비판

- 해결책 제시 및 그 타당성 평가

•비교하기(compare)
•대조하기(contrast)
•논의하기(discuss)
•평가하기(evaluate)
•조사하기(evaluate)
•정당화하기(justify)
•어느 정도까지(to what extent?)

AO4: 다양하고 적절한 기술 선택, 사용 및 적용(use of skills)
•지리 기술(지도 제작, 데이터 분석, 통계 활용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시각적으로 표현

하는 능력 평가

•평가 요소

- 지리 기술(지도 작성, 도표 생성 및 자료 분석)의 적절한 사용

- 시각적 자료(지도,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의 명확한 제작

•주석달기(annotate)
•구성하기(construct)
•그리기(draw)
•표식하기(label) 

출처: IBO(2017a) 재구성

외부평가는 paper 1, 2, 3으로 구성되고 전체 평가 중 

75~80% 비중을 차지한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paper 

1은 ‘선택주제’, paper 2는 ‘핵심주제’, paper 3은 ‘확장주제’

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paper 1은 선택주제마다 

구조화된 서술형 문항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확장형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주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paper 2는 section A, B, C로 이루어지는

데, section A는 단답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다. 단답형 문항은 제시된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과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서술형 문항은 특정 현

상의 양상, 원인, 또는 해결 방법에 대한 논리적 답변을 

요구한다. section B는 주로 자료 분석 능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된다. section C는 특정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평가하도록 하는 논술형 문항이다. paper 3은 확

장주제를 중심으로 part A와 part B로 구성된 세 개의 

확장형 논술형 문제 중 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한다. SL 

학생은 paper 1~2에, HL 학생은 paper 1~3에 응시한다. 

이와 같은 IB DP의 학습주제와 평가의 연계 구조는 교

수･학습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 주고,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교수･학습이 외부평가의 준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

록 한다(송진웅 외, 2021). 

DP 지리학의 성취도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7등급

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1점, 7등급은 7점 등 등급은 점수

로 표기된다. 7점은 ‘매우 높은 수준’, 6점은 ‘높은 수준’, 

5점은 ‘상위 중간 수준’, 4점은 중간 수준, 3점은 ‘기본 

수준’, 2점은 ‘아주 제한적 수준’, 1점은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이 성취기준별로 A~E등급의 5단계로 성취수준을 제

시한다면,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는 과목군별로 각 등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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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DP 지리학 학습주제와 연계된 평가 체제 

paper 학습주제
SL교수 

시간
SL 평가

HL교수 

시간
HL 평가 

paper 1

SL: 2개 선택 

HL: 3개 선택  

•담수

•해양과 연안

•극한 환경

•지리 재해

•여가, 관광 및 스

포츠

•음식과 건강

•도시 환경

60
시간

paper 1
평가 비율: 35%
시험 시간: 선택주제별로 45분씩 총 1
시간 30분 

문항 유형: 선택주제별로 구조화된 

문제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확장형 답안 문제

점수: 선택주제별로 20점(10점+10점) 
총 40점

90
시간

paper 1
평가 비율: 35%
시험 시간: 선택주제별로 45분씩 총 

2시간 15분 

문항 유형: 선택주제별로 구조화된 

서술형 문항과 두 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는 확장형 서술형 문항

점수: 선택주제별로 20점(10점+10점) 
총 60점

paper 2

핵심주제: 
글로벌 변화

•인구분포-변화하

는 인구

•글로벌 기후-취약

성과 회복력

•글로벌 자원 소비

와 보존

70
시간

paper 2
평가 비율: 40%
시험 시간: 총 1시간 15분
paper 2 section A
문항 유형: 각 SL/HL 핵심주제를 기

반으로 한 구조화된 3개 문항

배점: 30점
paper 2 section B
문항 유형: 인포그래픽 또는 시각 자

료에 기반한 구조화된 문제 포함

배점: 10점
paper 2 section C
문항 유형: 두 개의 확장된 논술형 문

항 중 한 개 문항 선택하여 답안 작성

배점: 10점
총점: 50점

70
시간 

paper 2
평가 비율: 25%
시험 시간: 총 1시간 15분
paper 2 section A
문항 유형: 각 SL/HL 핵심주제를 기

반으로 한 구조화된 3개의 서술형 

문항

배점: 30점
paper 2 section B
문항 유형: 시각 자료 해석을 요구하

는 구조화된 서술형 문항 포함

배점: 10점
paper 2 section C
문항 유형: 두 개의 확장된 논술형 

문항 중 한 개 문항 선택하여 답안 

작성

배점: 10점
총점: 50점

paper 3 
HL

확장주제 

확장주제: 글로벌 

상호작용

•권력, 장소, 네트

워크

•인간 발달과 다

양성

•글로벌 위험과 회

복력 

60
시간 

paper 3
평가 비율: 20%
시험시간: 총 1시간

각 HL 확장주제를 중심으로 part A
와 part B로 구성된 세 개의 확장형 

논술형 문제 중 한 문항을 선택하여 

답안 작성 

part A 배점-12점
part B 배점-16점
총점: 28점

총 시험 시간 2시간 45분 4시간 30분

내부평가 

SL과 HL 현장 답사

현장 답사, 현장 답

사 질문에 기반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과 평가에 기반한 

보고서 작성 

20
시간

내부평가

평가 비중: 25%
강의 계획서로부터 도출한 적절한 주

제를 기반으로 한 현장 답사 문제

배점: 25점

20
시간 

내부평가

평가 비중: 20%
강의 계획서로부터 도출한 적절한 

주제를 기반으로 한 현장 답사 문제

배점: 25점

총 교수시간 150 시간 240 시간

출처: IBO(2017a)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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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DP 「개인과 사회」 과목군의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

등급 성취 수준  

7점

•비판적 사고 기능에 나타나는 개념적 인식, 통찰, 지식 및 이해력을 보여줍니다. 
•전개가 훌륭하고, 논리적이며 일관적인 구조를 갖추고, 적절한 예시로 뒷받침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합니다. 
•주제에 관련한 문헌 자료에 익숙합니다. 
•증거를 분석 및 평가하고 지식과 개념을 종합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대안적인 관점과 주관적이며 이념적 편향을 인식하고, 잠정적이지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비판적인 반성적 사고를 일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분석 및 평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6점

•상세한 지식과 이해력을 보여줍니다. 
•일관적이며,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우수한 전개를 보여주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지식과 개념을 분석, 평가 및 종합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관련 연구, 이론, 쟁점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고 이를 발전시킨 다양한 관점과 맥락을 인식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분석 및 평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 중략 …

2점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제한적입니다. 
•답변의 구조화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제에 적합한 용어를 제한적 수준에서 사용합니다. 
•사실이나 아이디어 간 연결 고리를 설정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1점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답변에 조직화된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적당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출처: IBO(2017b), 10-11.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DP 「개인과 사회」 과목

군도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과 

사회」에 속한 모든 과목이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유사한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 과목군의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은 표 8에

서 볼 수 있듯이 7등급으로 갈수록 요구하는 능력이 많아

지고 그 수준도 높아진다. 그리고 등급별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낮은 등급의 

경우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를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인과 사회」 과목군의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에 기

초하여 DP 지리학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paper 1, 2, 

3의 점수구간표(markbands)를 제공한다. 점수구간표는 내

부평가와 외부평가 paper 1, 2, 3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목표를 몇 개의 점수 구간을 나누어 각 점수대에서 

예상되는 일반적인 응답 특성을 진술한 것이다. 점수구간

표의 점수 구간은 0점, 1-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으로 구분하거나 0점, 1-3점, 4-6점, 7-9점, 10-12점으로 

구분한다. 점수구간표는 평가목표, 학습주제 등과 함께 문

서로 제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안 적용된다.

표 9는 paper 1과 2의 점수구간표 예시이다. 평가목표 

중 ‘지식과 이해(AO1)’와 ‘적용과 분석(AO2)’은 결합하

여 기술되고, ‘종합과 평가(AO3)’와 ‘기술 사용(AO4)’은 

각각 기술되어 있다. 각 점수구간은 학생 답변의 논리적 

일관성, 분석 및 평가 능력, 그리고 시각 자료의 적절한 

활용 여부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간 설정은 

학생들이 각 평가목표에 대해 얼마나 충실히 답변했는지

를 명확히 보여주며,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가능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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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DP 지리학의 외부평가 paper 1과 2의 점수구간표(markbands)

점수 단계 기술어(level descriptor)

AO1: 지식과 이해 

AO2: 적용과 분석
AO3: 종합과 평가 AO4: 기술 사용

0 아래 기술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1-2

답이 너무 짧고, 연계되지 않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구조가 미흡하다. 

•답이 매우 짧거나, 서술적이며, 일련의 연결

되지 않은 의견 또는 대부분 관련 없는 정보

를 나열한다.
•매우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제시하며, 해

석에 큰 공백 또는 오류가 있다. 
•예시나 사례 연구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단순

히 나열만 한다.
•분석의 증거가 없다.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의하지 않으며, 

관련 없는 용어 또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는 평가에 대한 증거 

또는 결론이 기대되지 않는다. 

•제시하고 있는 정보들이 논리적으

로(단락이나 섹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도, 그래프 또는 도표가 포함되

지 않았거나 해독하기 어렵다(문
제에 적절한 경우에만 해당).

… 중략 …

7-8

답이 질문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분석을 평가하며, 결론이 타당하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답이 질문의 모든 주요 사항을 다루는 타당

하고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질문

과의 적절한 연계성을 서술한다.
•논점이나 분석이 명확하고 문제와 관련 있지

만, 한쪽으로 치우쳐있거나 균형이 필요하다.
•복잡한 용어를 정의하고 바르게 사용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문제에 적절하다면, 결론은 문제

와 관련이 있고, 증거와 일치하지

만, 균형이 필요하다.
•증거에 대한 다른 관점과(또는) 

증거의 장단점을 서술한다.

•논리적 관련된 정보가 섹션으로 

일관되게 구분되어 있다.
•포함된 지도, 그래프 또는 도표가 

논점이나 분석에 기여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문제에 적절한 경우

에만 해당).

9-10

답이 심층적이고 구체적이며(주제 및 지시어), 증거와 관점에 대해 잘 발전시킨 평가를 통해 분석과 결론을 정당화한다.

•올바르고 타당한 예시, 통계, 세부 사항을 통

합하여 답안을 설명하며, 이는 문제의 적절

한 연계성을 설명한다.
•논점이나 분석이 균형이 있으며, 논의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복잡성, 예외, 비교를 설명

한다.
•복잡하고 타당한 용어들을 답안 전체에 걸쳐 

올바르게 사용한다.

•질문에 적절하다면, 결론은 문제

와 관련이 있고, 균형있으며, 증
거와 일치한다.

•평가에는 아이디어, 원인과 효과

의 관계, 다른 관점, 논의된 증거

의 강점과 약점, 논점과 결론에 

대한 정당화를 포함한다.

•답안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

고, 논의(질문에 적절한 경우, 결
론 포함)가 제기된 논점에초점이 

있어, 이해하기 쉽다.
•지도, 그래프 또는 도표가 관례에 

따라 주석을 달고, 그것의 타당성

이 설명되고 논점이나 분석을 뒷

받침한다.

출처: IBO(2023b) 재구성

IV. IB DP 지리학의 핵심주제 ‘글로벌 

기후’에 관한 평가 사례

1. 학습주제와 평가문항 

DP 지리학의 선택주제, 핵심주제, 확장주제별로 학습

할 지식, 탐구 초점, 그리고 해당 주제 학습에 필요한 지리

적 기술이 통합된 ‘종합･평가･기능’이 제시된다. 본 절은 

‘글로벌 기후-취약성과 회복 탄력성(이후 글로벌 기후)’이

라는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지식, 지리 탐구 및 종합･평

가･기능의 구체적 내용과 ‘글로벌 기후’ 관련 외부평가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주제와 평가문항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기후’라는 핵심주제는 ‘글로벌 

기후변화 원인’, ‘글로벌 기후변화의 결과’와 ‘글로벌 기후

변화의 대응’이라는 하위 주제로 세분된다. 

‘글로벌 기후’는 paper 2를 통해 평가되는데, paper 2는 

section A, B, C로 구성된다. 표 10은 ‘글로벌 기후’에 관한 

교육 내용과 2023년 5월에 시행된 외부평가 문항이다. 

문항은 ‘글로벌 기후변화 원인’ ‘글로벌 기후변화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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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글로벌 기후’의 학습주제와 평가 문항 

핵심주제 ‘글로벌 기후’ 교육 내용 핵심주제 ‘글로벌 기후’ 평가 문항(paper 2) 

하위 

주제
탐구 지식 

종합, 평가 

및 기능
Section 문항 

관련 하위 

주제

평가 

목표

글로벌 

기후 

변화 

원인

(7~8
차시)

자연 및 

인문 

과정이 

지구 

에너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자연 온실 효과와 에너지 

균형을 포함한 대기 시스템

•지구 에너지 균형의 변화

와 이로 인한 피드백 루프

의 역할

•경제발전, 세계화 및 무역 

관련된 온실 효과의 강화

와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

출량의 국제적 변화

기후 

시스템의 

복잡성과 

프로세스의 

다양성 및 

피드백 

메커니즘의 

공간적 

상호작용

A

(a) 글로벌 디밍(global dimming)
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작성하

시오.

글로벌 기후 

변화의 원인
AO1 

(b) 경제발전이 온실가스 배출량

의 국제적 차이를 초래하는 두 가

지 방식을 제시하시오.

글로벌 기후 

변화의 결과
AO2

(c) 부유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덜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

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
AO2

글로벌 

기후 

변화의 

결과

(7~8
차시) 

지구 

기후 

변화가 

장소, 
사회 및 

환경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에 따른 수권, 대
기 및 생물권의 변화 

•인간과 장소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기후 변화 

영향의 

불평등한 

공간 분포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의 시기, 
규모 및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B

기후 변화의 전 세계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자료 제시 

(a) (i) 2019년 경제적 비용이 가

장 많이 발생한 미국의 극한 기후 

현상을 파악하시오.
(ii) 2019년 홍수 비용에 대한 모

달 가치(modal value)를 수십억 단

위로 확인하시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
AO1 

(b) 1980년에서 2019년 사이 기상 

관련 재해 추세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시오. 

글로벌 기후 

변화의 원인
AO2

(c) 인포그래픽의 증거는 기후 변

화의 영향이 균일하다는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가?

글로벌 기후 

변화의 결과
AO3 

글로벌 

기후 

변화의 

대응

(7~8
차시)

기후 

변화 

대응 

가능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

•기후 변화 위험 및 취약성

에 대한 노출의 격차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시민 사회와 기

업의 전략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의 

필요성, 
실용성 및 

시급성에 

대한 관점과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이유

C

다음 두 논술형 문항 중 한 가지 선택

“인구 변화를 관리하는 정책들이 

기후 변화를 관리하는 정책들보

다 더 성공적이다”라는 의견에 여

러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

AO1~
AO4 

“물-식량-에너지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후 변화

다“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

는가?

글로벌 기후 

변화의 결과

AO1~
AO4 

출처: IBO(2017a), IBO(2023a) 재구성

와 ‘글로벌 기후변화의 대응’에서 제시한 지식, 지리 탐구 

및 종합･평가･기능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도록 출제하여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목표인 ‘지식과 이

해(AO1)’, ‘적용과 분석(AO2)’, ‘종합과 평가(AO3)’, ‘기

술의 선택, 사용 및 적용(AO4)’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2. 채점기준과 등급부여

분석적 채점기준표(analytic markscheme)는 점수구간

표에 기초하여 외부평가 문항별로 학생들이 쓸 것으로 

기대되는 답변을 세부 요소별로 작성한 것이다. 점수구간

표가 평가목표와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을 기반으로 한 

점수 범위를 제공한 것이라면, 분석적 채점기준표는 특정 

문항에 대해 평가자가 세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별 학생 응답은 분석적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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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paper 2의 section C 문항의 채점기준표(markschemes) 예시

점수는 점수구간표(markbands)에 기반하여 부여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주제(AO2), 지식과 이해를 보여주는 내용(AO1): 
•답안은 인구 변화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포함해야 하며, 고령화 사회, 인구 증가 문제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답안은 인구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적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답안은 기후변화 영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포함해야 하며, 해수면 변화, 이상 기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답안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탄소 배출 거래 등과 같은 정부 

주도의 전략을 포함할 수 있다. 
•답안은 논의된 정책의 운영 방식과 성공 수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 

좋은 답변은 잘 구성된 구조(AO4)와 인구 변화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참고한 정책들의 상대적 성공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평가(AO3)를 추가로 제공한다. 

...중략...

5-6점의 경우, 인구 그리고/또는 기후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일부 정책(및 그 성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개요를 포함할 

수 있다.

7-8점의 경우,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잘 구성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이드의 여러 주제들을 연결하고 양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근거들에 기반한 종합

•또는 지리적 개념 그리고/또는 관점에 기반한 결론(또는 지속적인 평가)

9-10점의 경우, 위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기준표에 따라 채점된다. 

표 11은 paper 2의 section C의 “인구변화를 관리하는 

정책이 기후변화를 관리하는 정책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의견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10점)”라는 논

술형 문항에 대한 분석적 채점기준표의 일부이다. 이 문

항을 사례로 채점 기준표를 살펴보는 이유는, 평가 목표

인 ‘지식과 이해(AO1)’, ‘적용과 분석(AO2)’, ‘종합과 평

가(AO3)’, ‘기술의 선택, 사용 및 적용(AO4)’의 성취 수준

을 모두 측정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채점기준표에 

점수는 점수구간표에 기반하여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문항별 채점기준표는 문항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

식과 이해(AO1), 적용과 분석(AO2), 종합과 평가(AO3), 

그리고 기술 사용(AO4)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예를 들어 ‘지식과 이해’와 ‘적용과 분석’에서 높은 점

수를 받기 위해서는 “인구변화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고령화, 인구 증가 및 감소, 도시화 등의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출생률 조정, 고령화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조건과 “기후변화의 영

향(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 등)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

책(탄소 상쇄, 배출 거래, 지구 공학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모두 기술해야 한다. 

채점결과는 점수(marks)와 등급(grades)으로 표기된다. 

점수는 외부평가 문항별 채점기준표에 기초하여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답변했는지 그 수행 정도를 수량화한 

것이다. IB 평가에서 점수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시험이 

쉬운 경우 점수는 높을 것이고,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는 

낮을 것이다. 그래서 IB 평가에서는 과제의 난이도와 완

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등급으로 전환한다. 1등급

이 제일 낮은 등급으로 1점, 7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으로 

7점으로 환산된다. IB 채점관은 등급별 성취수준 특징을 

고려하여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종합에 대한 분할점수

를 산출한다. 분할점수는 각 등급별 최소능력(minimal 

competency)을 숙지한 후 각 문항에 대하여 등급별로 학

생들이 정답을 맞힐 확률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Angoff, 1971). 표 12는 2023년 5월에 실시한 DP 지리학 

외부평가에 대하여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 점수구간표, 

채점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 등급 분할점수이다. 그리

고 등급별 성취수준 해석은 「개인과 사회」 과목군의 성취

수준 진술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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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DP 지리학의 외부평가 등급 분할 점수(2023. 5.)

성취수준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분할점수
HL 0-12점 13-25점 26-40점 41-51점 52-62점 63-72점 73-100점

SL 0-11점 12-23점 24-39점 40-50점 51-63점 64-74점 75-100점

출처: IBO(2023c)

V. 나가며

본 연구는 한국의 성취평가제의 쟁점을 분석하고, IB 

DP 「개인과 사회」 과목군 중 지리학을 중심으로 교육과

정 구조와 평가 체제를 분석하여, 성취평가제 운영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취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변화를 살펴본 후, 성

취평가제 운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DP 지리

학의 평가목표, 교육과정 구성 요소, 교수･학습과 연계된 

평가 체제를 분석하고, 관련 평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교육과정은 교과에서 다뤄야 할 내용요

소를 성취기준으로 구체화하고, 각 성취기준별 교육 내용

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DP 지리학은 선택주

제, 핵심주제, 확장주제를 통해 지리학의 핵심 개념과 관

계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지역

이나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DP 지리학은 4개의 평가목표를 

제시하고, 평가요소와 관련 지시어를 제공해 교수･학습

과 평가 상황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DP 지리학 과목의 

교육 내용은 한국보다 포괄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수업에

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이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주제와 연계

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수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평가제에 따라 서술형･

논술형 평가 비중이 증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성

취기준별로 A~E의 5단계 등급으로 성취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각 과목의 성취기준별로 

성취수준과 영역별(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성

취수준을 A~E의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제한

된, 제한된)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고정 분할점수를 사용하든 추정 분할점수를 사용하든 교

사 수준에서 학생의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성적을 산출해

야 한다. 이는 교사들에게 수업과 평가에서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평가 문항 출제 시 

매번 참조하기 어려운 문제와, 학생 개개인이 해당 과목

에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IB DP는 「개인과 사회」에 속한 모든 과목에서 

길러야 할 학습 능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이들 과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7개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을 제공

하고 있다. 등급별 성취수준에 관한 의미에 기초하여 과

목별로 점수구간별 학습의 깊이와 범위를 설명하는 점수

구간표를 개발한다, 문항별 채점기준표는 이러한 등급별 

성취수준과 점수구간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개인과 사

회」에 속한 모든 과목이 공유하는 성취수준 진술문, 이에 

기초한 과목별 점수구간표와 문항별 채점기준표의 관계

는 한국의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진술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개인과 사회」 과목군 공통의 성취수준 진술문은 학생

들이 「개인과 사회」에 속한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

여도 유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과목별 점수구간표는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문과 개별 평

가문항의 채점기준표를 연결하여 채점결과에 따른 점수

와 등급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성취수

준 진술문과 점수구간표는 교사의 교수 방향을 안내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어

느 정도 했을 때 어느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도

록 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돕

는다. 또한 학생들은 평가결과를 통해 본인이 해당 과목 

전반에 걸쳐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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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매

번 변화하는 교육과정기마다 성취기준 단위의 성취수준 

진술이 변화하고, 각 등급이 가지는 성취수준에 대한 의

미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 중심의 성적 산출로 

인해 학생의 성취수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IB DP처럼 해당 과목을 이수했을 

때 산출된 등급 정보만으로도 해당 과목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교육과정이 교실에서 실행되기 이전

에 공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성취기준 단위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닌, 사회교과에 속하는 

전체 과목을 아우르는 A~E 등급별 성취수준 특성에 관해 

숙의하고 합의한 후 명료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서술

형･논술형 평가에서 교사들은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

고 학생의 역량 성장을 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채점기준

을 설정하기보다는 민원 등을 우려해 평가의 공정성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

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6)

또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위해 여전히 교사 역량 강화

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고려하여 시급히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고등학교에서의 평가가 내신과 수능이라는 이원화

된 체제로 인해 학생의 학습 부담이 커지고 학교교육에서

의 파행이 발생하며 이러한 괴리를 사교육을 통해 메꾸어

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IB DP의 수업과 연계된 평가 체제는 우리의 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학교교육과 내신평가 그리고 수

능시험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학

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

1) 「개인과 사회」 과목군은 경영학, 디지털 사회, 경제학, 지리학, 

세계 정치, 역사, 언어와 문화, 철학, 심리학, 사회 및 문화 인

류학, 세계 종교라는 1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사회는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된 과목이고 언어와 문화는 학제 간 과

목이다. 학제 간 과목은 학생들이 한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 두 

과목군의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된 과목이다. 

2) IB DP 지리학은 IBO에서 한국어 평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한국의 IB DP 과정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3) 분할점수는 성취도 A~E까지를 부여할 때 각 성취도를 나누

는 점수로, A/B 분할점수가 87점이라면 87점 이상이면 A, 87

점 미만부터는 B 이하로 표시된다(김혜숙 외, 2024).

4) 이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

목 성취수준 개발 연구'(권영락 외, 2025)의 최종 버전이나 현

재(2025.3.4.) 발간 전이며, 3월말 이후 배포될 예정이다.

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요소로 구분되며 내용요소는 다시 지식･이해, 과정･기

능, 가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6) 김경희 외(2024)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사회과의 서논술형 지

필 평가 문항을 분석한 결과, 분석 항목 중 채점자 간 일관성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행 수준 변별 정도가 가장 낮

게 평가되었는데,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채점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및 민원을 우려하여 채점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수행 수준을 변별하

기보다 부분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형식의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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