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운영 사례연구  93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20S1A5A8043039).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교신저자, eunjouoh@bible.ac.kr

연구논문  국제이해교육연구 17(1): 93-156(202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https://doi.org/10.35179/jeiu.2022.17.1.93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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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주*

요약

본 연구는 내용언어통합학습(Content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과 영어학습을 통합하는 교양영어 

수업모델을 운영한 사례연구이다. McTighe & Wiggins(1999)의 백워드 디자인

을 활용하여 설계된 수업모델(오은주, 2021)은 교양영어 수업의 바라는 결과

(◯1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 ◯2 글로벌역량 이해하기, ◯3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 ◯4 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의 GCED101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시민성 개발을 

위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였고, PISA 글로벌역량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미디어 기사읽기를 수행하였다. 또한 어려운 영어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내용습득을 돕기 위해 다양한 비계(e.g., 기계번역기, 

한국어, 협력학습)를 제공하였다. 한 학기 동안 운영된 수업에 대한 바라는 

결과 성취여부에 대한 학습자인식 조사에서 네 개의 바라는 결과는 모두 달

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PISA 글로벌역량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수업

과 연계된 다섯 개의 하위구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진보를 보였고, 영어 자



94  국제이해교육연구 17(1)

기효능감 검사의 사전사후 결과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모든 영역

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

량을 함양하는 교양영어 수업이 언어 학습의 본질적 기능 뿐 아니라 21세기 

대학의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지향적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초필

수 교과목으로서의 잠재성을 탐색한 점이다. 

주제어 : 세계시민성, 글로벌역량, 교양영어, 내용언어통합학습(CLIL), 기계번

역기

Ⅰ. 서  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화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수용

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이후 영어 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아

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영어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

했다(Butler, 2011).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이라는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영어 구사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천명된 ‘세계화 시대’의 담론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영어교육과정을 과거 문법중심의 교수요목에서 의사

소통 중심 교수요목으로 전환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장복명, 2019).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의사소통능

력의 신장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명시하고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새롭

게 도입했던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의 개

정을 거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1997-현재)에서 꾸준히 반영되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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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완기, 2015).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주요 목표로 표방하였는데, 영어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김성혜, 2017).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영어 교육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 

졌는데, 첫째는 교양교과의 연장선에서 “general”의 의미를 강조한 교

양영어수업 관점과, “English”의 의미를 강조하여 영어능숙도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도구교과로서의 교양영어수업 관점이다(Kwon, 2000). 

전자의 관점인 교양수업으로서의 영어수업은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영문 텍스트를 기반으로 독해활동을 수행함으로 대학생이 습득해야 

할 교양으로서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후자의 

관점에서는 영어수업을 도구교과로 인식하고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실용적 측면의 영어능숙도 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초․중등 교

육과정에서와 같이 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교

양으로서의 수업 관점에서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수업의 관점으

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대학의 교양영어수업 운영현황을 조

사한 김성혜, 임자연(2013)은 36개 대학의 교육목표를 종합하여 분석

한 결과, 실용영어능력의 함양이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교

육 목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중점 개발 언어 영역으로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영어능숙도 증진이라는 현실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표준화된 영

어시험(e.g., TOEIC, 텝스, TOEFL 등)을 활용한 영어졸업인증제를 도

입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학습자의 영어능숙도를 증진시킴으로 세

계화된 시대에 lingua franca로 더욱 자리매김한 영어, ELF(English as a 

lingua franca)의 수요를 대학의 시스템과 교양영어 수업에 반영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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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고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의 담론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 의

사소통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운영은 시대적 

변화와 필요를 적절히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와 

근대화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세계화는 이제 2008년 대공황과 대규

모 난민의 물결 등을 경험하면서 경제 붕괴, 심화된 불평등, 강요된 

이주, 감염병 등을 내포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시작했다

(Kobrin, 2020). 무엇보다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글로벌 감염

병은 인류가 이전부터 겪어 왔던 다양한 위기(e.g., 기후위기, 생태위

기, 경제 불평등, 인종주의와 배타주의)의 심각성을 한층 더 적나라

하게 드러내고 있어 위기대처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

다(임현묵, 2020). 유엔은 일찍이 국제기구와 NGO 등 다양한 주체들

과 협력하여 국제개발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공동목표인 새천년개발

목표(MDGs)를 수립하여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노력해 왔고, 

2015년에는 MDGs를 계승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계

획(SDGs)을 수립하여 사회 개발 뿐 아니라 경제 개발,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 식량안보와 연계된 기아와 빈곤 문제, 불평등 완화 등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

다(임소진, 2016).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이후 초연결성과 초의존성을 지닌 현대 사

회의 흐름, 특히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된 디지털화는 이제 역행

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이지만(이상환, 2020), 세계화와 함께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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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복잡한 범지구적 부작용들은 인류가 가진 모든 자원과 체

제를 동원하여 멈추지 않는다면 인류가 함께 공멸에 이를 수도 있다

는 긴박감이 체감되고 있다. 전 지구적 위기들에 대처하는 여러 가

지 방법들 중에서 세계시민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

대에게 “우리가 지구촌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하나로 결합해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반기문, 2015: 14) 도와주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주목 받아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

속가능발전목표 네 번째 SDG4, ‘양질의 교육’에서 일곱 번째 세부목

표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명시됨으로 구체화 되었다. 세계시민으로

서의 인식이 고양될 때, 우리 앞에 놓인 세계적 도전 과제들을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고, 기꺼이 다양하

고 복잡한 범지구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핵심 사안들을 비판적

으로 분석 및 이해하며 더 나아가 정의롭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고

민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범지구적인 현실적 문제들의 진단에 대한 반응으로서 세계시민교

육은 이제 고등교육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의제가 되었고

(Borkovic et al., 2020; Caruana, 2014; Horey et al., 2018), 이러한 변화

는 고등교육이 담아내야 할, 특히 교양교육이 담아내야 할 교육 내

용과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필수교과로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양영어 수업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면 고등교육이 감당해야할 새로운 과제를 구

현하는 유용한 통로로 활용 될 수 있다. 교양영어 수업을 도구적 기

능을 강조하는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 패러다임으로만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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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와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

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배양을 

촉진하는 교양영어 수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

교육과 OECD에서 제시한 PISA 글로벌역량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모델

(오은주, 2021)을 운영한 사례연구를 보고한다. 이는 고등교육에서 교

양영어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연구 

영어교육 분야에서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과 관련성이 있는 주

요 연구 주제는 해외연수/어학연수(study abroad), World Englishes(WE)

와 English as Lingua Franca(ELF), 그리고 문화간시민성(intercultural 

citizenship)교육이다. 언어는 한 국가나 민족 혹은 공동체의 과거와 

현실을 아우르는 문화적 현실(cultural reality)을 표현하고, 새로운 문

화적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체성 형성의 

구심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실체의 구현이자 표현이다

(Kramsch, 1998). 이러한 언어의 본질적 특징으로 인해 타문화 이해와 

소통 및 상호작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적 활동에서 외국어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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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어 교육은 고등

교육의 국제화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확대되었는데(Cañado, 2010; 

Kolb, 2009; Warner, 2017), 특히, 20세기 말 이후 해외연수 혹은 어학

연수(study abroad, education abroad)는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되고 지원

되기도 했다(Lewin, 2009). 외국 연구에서 보고된 해외연수에 대한 연

구는 학습자의 타문화 이해력,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 및 적응

력 증진, 외국어 능력의 향상(Alred & Byram, 2002; Anderson et al., 

2006; Dwyer, 2004; Kinginger, 2009; Kinginger, 2013; Potts, 2015), 학습

자의 직업준비성 제고(Norris & Gillespie, 2008; Paige et al., 2009)와 

세계시민성 증진(Hendershot, & Sperandio, 2009; Kishino, & Takahashi, 

2019; Nolan, 2009) 등의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

어학연수에 관한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언어능력의 향

상(장형지, 2005; 차미양, 신인영, 2013; Cha, 2010), 학습동기 및 개인

적 성숙(장인철, 2019; 조재옥, 2005; Yang & Kim, 2011), 직업준비성 

제고(박천수, 2009; 정숙희, 2018; 이수아, 강순희, 2018), 문화인식 및 

정체성 탐색(박소진, 2010; 이정아, 장인철, 2020; Lee, 2008), 세계시민

성 제고(양은미, 2015; Yang, 2013) 등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20세기 말부터 가속화된 세계화는 lingua franca로써 영어의 기능을 

강화시켰고, 영어의 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WE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 되었던 영어는 20세기를 거치며 새로운 확산의 양

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어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로지르며 확산되면서 지역적 필요와 맥락에 따른 기능적 활용이 

다각화되고 영어습득의 패턴이 다양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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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ru(1985)의 Inner Circle, Outer Circle, Expanding Circle 의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Inner Circle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영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영어의 본산지를 지칭하며 규범제공

(norm-providing)의 기능을 담당한다. Outer Circle은 역사적으로 유럽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영어가 각 지역의 모국어와 함

께 우세한 제이언어로 자리 잡으며 토착화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러한 지역의 영어는 Inner Circle의 언어적 표준을 따르기 보다는 자

신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과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반영하는 규범개발

(norm-developing)의 특징을 보인다. Expanding Circle은 영어가 lingua 

franca로써 위치를 확보했음에 주목하여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영어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들로 우리나라

를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이집트와 같은 일반적으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지칭되는 교육 환경을 가리킨다. 

Expanding Circle의 국가들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 Inner Circle을 기반으

로 규범 의존적(norm-dependent) 성향을 띠며, 20세기 말 lingua franca

로써 영어의 영향력이 증폭되는데 일조하였다. 

WE라는 분야가 영어교육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70년대이지만(e.g., 

Kachru, 1976), 영어교육 분야에서 WE의 입지는 1980년대까지는 여

전히 주변부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흐

름 속에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로 Expanding Circle이 빠르게 확장되었

고(Butler, 2011; Butler & IIno, 2005; Liao, 2004; Xu, 2010b), Outer 

Circle과 Expanding Circle의 인구가 Inner Circle의 인구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WE와 관련된 비판적 관점

의 연구들이 주목 받았고, 영어교육의 주요 담론으로 논의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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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영어 소유권(the ownership of English), 영어교수 힘의 정치학

(power politics in ELT), 영어 표준과 변이들(variants)과 같은 주제들이 

주요 학술대회에 등장했고, 국제 영어교육협회에서는 1994년 관련 

주제들을 WE라는 프레임으로 영어교육의 공식적인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Matsuda, 2019). 이후 영어로 인한 문화접변

(acculturation), 토착화(nativization), 현지화(indigenization)와 같은 언어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Blommaert, 2010; Schneider, 2014; Van Rooy 

& Kruger, 2018)와 교수법 및 교사교육(Berns, 2018; Seidlhofer, 1999; 

Sifakis & Bayyurt, 2015)에 대한 연구 등 WE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

이 폭 넓게 수행되어 오고 있다. 

Kachru의 WE는 영어가 lingua franca의 입지를 다져갔던 유럽의 산

업화 시대 전통적 시각의 International English(IE)와는 차이를 보이는 

반면, ELF의 프레임과는 공유된 특징을 지닌다. IE의 지지자들(Prator, 

1968; Quirk, 1985, 1990)은 이미 확립된 Inner Circle의 영어를 표준으

로 인식하기에 미국식 혹은 영국식 영어를 영어교육의 기준으로 삼

는 규범주의적(prescriptive) 접근법을 취한다. 반면에, ELF의 지지자들

(House, 1999; Jenkins, 2000, 2004, 2006; Seidlhofer, 2001, 2004, 2006)은 

lingua franca로서 영어가 부여하는 연결성과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

기에, 다양한 언어적 배경의 화자들 사이에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을 

확보하는 영어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묘사하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법을 취한다(Pakir, 2019).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은 Kachru의 WE 

모형에서도 핵심적 개념이다. 영어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관찰

되고 있는 영어의 사회언어학적 현실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이상적 

화자와 청자로 구성된 언어 집단(speech community)을 전제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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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에 기반 한 언어 단체(speech fellowship)가 그 개

념을 대체한다고 설명한다(Kachru, 1985). 상호 이해가 가능한 의사소

통의 공동체인 언어 단체는 Outer Circle에서 관찰되는 영어의 토착화

(nativization of English) 현상 뿐 아니라 Expanding Circle에서 적용되는 

ELF의 관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Widdowson(1994, 1997)은 영어교육에서 영어 소유

권의 이슈를 영어 원어민의 관점이 아닌 영어 사용 공동체의 레지스

터(register)의 관점으로 분석할 것을 주장했다.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

지고 있지만 영어를 수단으로 소통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e.g., 

비즈니스 공동체, 의료 공동체, 학문 분야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ELF의 사용자가 ELF를 소유한다고 설명하였다. 영어의 소유권에 대한 

이슈는 실제 영어교육 현장에서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위

치설정(positioning)과 학습내용의 구성 및 이상적인 교수학습모형의 

설계에 영향을 끼친다. 영어 소유권을 원어민에게 귀속 시킬 때, 그 

언어를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즉 영국, 미국,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와 같은 Inner Circle의 전통과 가치, 그리고 정체성은 학

습자가 습득해야 할 최고의 이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영어는 표준으로 이상화되며, 

이들 지역 출신의 원어민  교사는 영어교사로서의 최고 권위를 부여

받게 된다. 이러한 흐름의 사고는 언어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 

식민주의 담화(discourses of colonialism), 원어민주의(native speakerism)와 

같은 인식(episteme)과 그 괘를 같이 한다(Kumaravadivelu, 2012). 반면 

Widdowson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전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영

어 사용자가 ELF로서 영어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인식할 때, 원어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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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가치 및 정체성은 다양한 ELF 사용자 공동체들 중 하나로 객

관화 된다. 학습자는 영어 외의 다른 문화, 가치 및 정체성을 원어민 

공동체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봄으로 다문화 이해에 대한 존중과 개방

된 태도를 배양할 수 있고, 학습자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 또한 부인

할 필요 없이 안정된 다중 정체성을 배양 할 수 있게 된다. 

언어, 문화, 시민성을 외국어교육의 프레임에 담으려는 시도는 

Byram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문화간시민성(intercultur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어 오고 있다. Byram, 

Porto, Wagner(2021)는 문화간시민성교육의 이론을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Byram, 1997)과 민주시민교육 학습의 요소를 융합한 모형으로 

소개하였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 요소인 비판적 문화인식

(critical cultural awareness)은 세 가지 능력으로 구성된다(Byram, 2008: 

163). 첫째, 자문화 및 타문화의 문서와 활동 안에 표현된 명시적이

거나 암묵적인 가치들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 둘째, 명시적 관점

과 기준을 내포하는 문서와 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리

고 문화간 교류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활

용하여 명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조정해 가는 능력

이다. 또한 도구 교과로써의 언어교육을 넘어선 가치교육을 표방하

면서, 문화간시민성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Byram, Porto, 

Wagner, 2021: 60-61). 첫째,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인본주의적 사

고 및 행동의 가치를 고양한다. 둘째, 사회 집단 내에 존재하는 신

념, 가치 및 행동의 장․단점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제고하려는 열

린 마음을 배양한다. 셋째, 국경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인

식을 고양하고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고무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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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목소리를 존중한다. 다섯째, 교

실 밖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학습활동을 활용한

다. 여섯째 교실 안에서 습득된 역량이 교실 밖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문화간

시민성 증진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

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Golubeva, Wagner and Yakimowski, 2017; Hui 

et al., 2017; Pasand et al., 2021; Peck & Wagner, 2017; Porto & Byram, 

2015; Porto, 2016; Porto, 2019; Yamada & Hsieh, 2017). 

전술된 내용은 영어교육교수법 중 내용중심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혹은 내용언어통합학습(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의 틀 안에서 실행된다(Porto, 2021; Wagner, Cardetti and 

Byram, 2019). 내용중심교수법은 교수요목의 내용을 언어적 자료보다

는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교과영역(e.g., 역사, 과학, 사회 등)의 내용 

혹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언어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 

습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습득과정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비계(scaffolding)가 제공됨으로 내용습득과 언어

습득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중목표를 

표방하는 내용중심교수 접근법은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후 CLIL이

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능숙도와 다중언어/다중문화 시민성 증진을 

위한 외국어 교육방법론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현장 교사

들의 지지로 확대되어 왔다(Dalton-Puffer, 2011; Llinares & Evnitskaya, 

2021). 그런데 Porto(2021)는 기존의 CBI와 CLIL 교수법이 지식과 언

어습득에 초점을 맞추는 도구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문화간시민성

을 내용으로 다루는 CBI와 CLIL은 학습자 개인의 성숙과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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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는 가치 중심적 접근을 취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CBI와 CLIL의 접근법은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학습자의 인지발달 단계와 언어능숙도의 발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다는 점이다(Coyle, Hood and Marsh, 2010). 일반적인 CBI 혹은 CLIL에

서는 과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교과를 언어교육과 통합하고자 하

는데, 이러한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영

어능숙도를 넘어서는 언어로 전달된다. 이러한 이슈는 문화간시민성

을 중심으로 한 CBI 혹은 CLIL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실행된 문화간시민성 교육의 사례로, Peck & Wagner(2017)

는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사범대학교 학생들과 미국의 문학․문화․

언어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과의 문화간시민성 증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자기소개, 각 나라의 외국어교육 및 정책에 대한 소

개, 비판적 고찰 및 토론, 문화간시민성의 비판적 문화인식 토론)을 

VioceThread, Google doc,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

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의 결과 한국 학생의 경우 

실제적(authentic) 상호작용의 환경이 학습자의 긍정적 반응을 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학습자가 문화간시민성 배양을 위해 학

습해야 할 타자화(othering), 본질주의(essentialism), 정체성과 같이 복잡

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익히고 더 나아가 이를 적용하는 상호작용까

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영어능숙도(초급에서 중급)가 장애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외국어교육을 언어습득과 지식습득의 수단 이상으로 개념화하여 

개인성숙과 민주사회 구현이라는 가치 지향적 목적까지 담아내는 문

화간시민성 교육의 접근법은 세계시민성 배양을 주요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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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지향점이 같다. 하지만 차별적이 부분이 있다면, 전술된 

학습자의 제한적 영어능숙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번역기와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한다는 점이

다. 기계번역기와 모국어라는 두 가지 비계는 전술된 CBI와 CLIL의 

내재적 문제인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수준과 영어능숙도의 차이를 보

완하는 해결책으로 활용되며 이는 학습자가 고차원적 인지과정에 몰

입함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수행하도록 촉진하여 영어 학습 뿐 아니

라 가치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수업 설계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수업은 McTighe와 

Wiggins의 백워드 디자인 교수설계모형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오은

주, 2021). 백워드 디자인은 바라는 결과를 수업설계의 초기 단계에 

설정하고 그 결과의 성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증거를 

포함한 평가체계를 big idea를 중심으로 개발한 후, 수업설계의 가장 

핵심부분인 학습경험을 이미 설정된 바라는 결과와 big idea를 중심

으로 증거기반의 평가체계 안에서 설계함으로 수업의 방향성과 통일

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돕는다. 백워드 디자인이 다른 교수

모형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해(Understanding)라는 인

지과정을 설명하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관점취하기, 공감하기, 자기

이해하기 라는 여섯 개의 수행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바라는 결과, 수용 가능한 증거, 학습경험 활동에 연계함으로 수업 

설계 전 과정에서 학습자가 피상적 이해가 아닌 심층적 이해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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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백워드 디자인 교수설계모형을 따라 ‘이해하기’의 용어로 설정된 

바라는 결과는 첫째,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 둘째, ‘글로벌역

량 이해하기’, 셋째,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 넷째, ‘영어 의사소

통능력 이해하기’이다. 첫 번째 바라는 결과인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는 여섯 개의 이해 중 설명하기, 해석하기, 자기이해하기의 

수행유형으로 세분화 되었다. 설계된 연구수업을 경험한 학습자가 

세계화된 현대 세계의 특징인 상호연결성과 의존성, 그리고 이로 인

해 발생하고 있는 모순과 역설을 설명하고,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자

신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세계시민의 관점

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

다. 이러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경험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온라인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GCED101의 영상강의 일부와 PISA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에서 글

로벌역량 측정을 위해 연구된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OECD, 2018) 텍스트를 활용한다. 먼저 PISA 자료에서 기술

된 글로벌역량의 중요성(다문화 사회의 출현, 변화하는 노동시장, 효

과적이고 책임 있는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지

원)을 UNESCO의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제시함으로 학습자

가 세계화, 세계시민, 그리고 글로벌역량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ISA 글로벌역량의 구성요

소인 글로벌 이해는 지식(문화간 지식,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식)과 

네 가지 인지기술로 조작화(operationalization) 되었는데, 이러한 지식의 

종류와 인지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 학습자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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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민이 발휘해야 할 글로벌역량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두 번째 목표인 ‘글로벌역량 이해하기’는 적용하기, 관점취하기, 

공감하기, 그리고 자기이해하기로 구체화 되었다. 학습자는 첫 번째 

바라는 결과를 통해 세계화와 세계시민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써 글로벌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 두 번째 바라는 결과는 파악된 글로벌역량을 활용하여 실제 글

로벌 현안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에 집중한다. 학습자가 다양한 글

로벌 현안들을 UNESCO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핵심주제(인권, 갈등

조정 및 평화구축, 다양성 존중, 세계화와 사회정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중요한 인지기술(e.g., 비판적 리터러시)을 적용하

여 복잡한 이슈들 속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공

감하는 것이 관찰 된다면 바라는 결과로서의 두 번째 학습목표는 성

취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수

집하기 위한 학습경험은 CNN, BBC, NPR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설계된다. 학습자가 글로벌 이슈(e.g., 코

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지적재산권, 탄소감축 방안, 여성인권, 지구온

난화와 빈부격차 등)를 보도하는 온라인 기사를 읽고 GCED 주제분

석 및 관점분석을 수행함으로 글로벌역량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학

습경험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관련된 주제에 대한 영어기사를 

독립적으로 찾아 읽고 그 분석 내용을 동료학습자와 공유하고 토론

하며 협력적으로 발표함으로 세계적 이슈들에 반영된 다양한 관점들

이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는 세계시민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한 독립적인 미디어 기사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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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계의 도움으로 실제로 경험해 봄으로 목표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글로벌역량의 자기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수업은 수업목표의 중요도 측면에서 세계화의 이해,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습득을 언어습득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점에서 전통

적인 영어교수법의 분류에서 내용중심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혹은 내용언어통합학습(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의 

영어교수 접근법을 따른다. CBI 및 CLIL 모델은 내용(content)과 언어

(language)의 통합(integration) 방식과 학습자의 필요와 사회적 맥

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어, 북미지역의 주류화

(mainstreaming) 프로그램은 이민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내용을 

이해하고 학문적 과제 수행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

로 학습자의 정규 학교 교육과정 편입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

을 맞춘다. 반면, 유럽에서 실행되는 CLIL 프로그램은 세계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더 나아가 지식기반 경제 및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Richards & Rodgers, 2014).  또한 영어

몰입(immersion)프로그램과 같은 CBI 프로그램은 내용 담당 교수자가 

다양한 언어적 비계를 제공하면서 목표언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반면 다중언어주의(multilingualism)와 다중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은 통합의 차원을 내용과 목표언어의 통합에만 

그치지 않고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언어적 자원의 통합, 즉 

내용과 목표언어 그리고 모국어의 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Moore & 

Nikula, 2016; Nikula & Moor, 2019). 

모국어를 활용한 다양한 언어 현상(e.g., 목표어로 언어 입력자료를 

이해하고 모국어로 표현하기)은 이중언어 교육과 다중언어 및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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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에서는 Translanguaging이라는 주제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

는데,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은 학교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습자가 가진 모든 언어적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및 실행함으로 학습자의 전인적 언어습득(모국어와 목표언어의 습득)

과 내용 지식 습득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Cenoz & 

Gorter, 2021; Garcia & Otheguy, 2021; Li, 2018). 이러한 방식은 모국

어 사용을 목표언어 습득의 방해요인으로 인식하고 목표언어습득의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교수학습 활동에서 모국어 사용을 터부시하며 

배제시키던 과거의 English-Only 접근의 영어교수법과 크게 차별화

된다. 또한 García & Otheguy(2021)는 규범주의적 접근법(prescriptive 

approach)을 취해온 기존의 이중언어 연구의 틀을 거부하고, 뉴욕시

의 라틴 아메리카계 학습자인 Latinx의 언어를 제도화된 학교환경

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을 변혁적 교수법으로 적용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수업은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의 접근법을 취한다. 두 가지 바라는 결과에서 전술되

었듯이 본 수업의 목표는 세계화 및 세계시민을 이해하고 글로벌역

량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수업목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세계화와 

세계시민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영어 자료와 원어민을 대

상으로 제작된 복잡한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는 미디어 기사들은 학

습자의 영어능숙도에 따라 이해의 측면에서 접근성의 큰 차이를 보

인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계

번역기를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의 도구로 활용한다. 기계번역기

의 정확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언어학습에 있어서 기계번역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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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한 연구는 최근 쓰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임희주, 2017; Ahn & Chung, 2020; Chung, 2020; Chung & Ahn, 

2021; Kim, 2019; Lee, 2019; Lee, 2021; Lee & Briggs, 2020; Park & Lee, 

2018), 본 수업에서는 내용언어통합학습에서 통합의 요소를 기존의 

내용, 목표언어, 모국어 뿐 아니라 테크놀로지 도구인 기계번역기를 

추가한 확장된 Translanguaging Pedagogy를 실행하려고 한다(Vogel, 

Ascenzi-Moreno and Garcia, 2018). 

이에, 세 번째 바라는 결과는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이다. 본 

연구수업은 내용중심의 영어수업에서 기계번역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확장된 translanguaging을 구현한다. 한 단계 더 나아

가 기계번역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전술된 두 가지의 학습목표

를 달성하는 것 뿐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자기주도적인 평생 언어 

학습자 및 활용인으로써 언어학습을 위해 기계번역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한 활용경험을 통해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번째 바라는 결과는 이해의 여섯 가지 수행

유형 중 적용하기와 자기이해로 구체화 된다. 적용의 차원에서 학습

자는 기계번역기를 활용하여 세계화, 세계시민, 글로벌 이슈들을 다

루는 영어 텍스트의 본문을 영어로 요약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성

찰을 기술하는 에세이를 영어로 작성한다. 또한 학습자가 선택한 

GCED 핵심주제와 관련된 미디어 기사를 독립적으로 찾아 읽고 발표

하게 되는데, 제한된 영어능숙도를 지닌 학습자가 원어민을 대상으

로 제작된 CNN, BBC, NPR 등의 미디어 기사들을 읽기 위해서 기계

번역기는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학습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계번역기를 활용한 쓰기 활동을 실행하고, 학습자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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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영어능숙도로 접근이 어려운 영어 미디어기사를 기계번역기를 활

용하여 읽는 활동을 수행함으로 기계번역기라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학습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기계번역기의 활용이 자신의 

영어 학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실체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됨으로 자신만의 효과적인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의 방법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테크놀로지 활용의 자기이해

에 대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바라는 결과는 ‘영어 의사소통능력 증진하기’이다. 본 연구

수업이 CBI 혹은 CLIL의 관점에서 내용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의 수단으로 모국어인 한국어와 기계번역기

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증진 

역시 본 연구 수업의 중요한 학습목표 중 하나이다. 제이언어습득 

이론 중 하나인 Comprehensible Input Hypothesis(Krashen, 1982)에 따르

면, 교수자는 학습자의 영어능숙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i+1’의 학

습 자료를 활용함으로,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자원을 

동원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언어습득의 환경은 학습자가 

일상적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언어의 정확성을 습득하

기 위해서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생산언어(Output Hypothesis, Swain, 

1985, 1995)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Long, 1981, 1991, 

1996)이 시기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i+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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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영어입력과 실제적(authentic) 환경에서 말하고 쓰기를 연습하

며 학습자의 언어발달 수준상 적기에 필요한 피드백이 제공되는 이

상적 언어 학습의 환경은 Holliday(1994)가 설명했던 BANA(Britain, 

Australasia, and North America countries)의 사립 교육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더욱이 제도권 교육 내에

서 기술된 이상적 언어학습 환경을 구현해 내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

표일 것이다. 대학의 필수기초교양 교과목으로서 영어 수업의 환경

은 충분한 양의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시간과 학

습한 언어자원의 내면화 및 강화를 추동하고 언어의 정확성을 증진

시키는 생산언어 활용을 위한 교실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한다면, ‘i+1’의 원칙을 구현하는 

의사소통중심의 수업 보다는 세계시민성과 글로벌역량을 학습 재료

로 하는 보다 의미 있는 학습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

임의 교양영어수업을 탐색하고자 한다. 

수업에서 활용되는 세계화, 세계시민, 그리고 글로벌역량에 대한 

자료들은 언어학습자를 위해 수정된 자료가 아닌 실제적(authentic) 

자료들이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판

적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사고하고 행

동하는 것은 세계시민의 핵심적 삶의 양태로 전제 한다. 그렇기에 

글로벌 현안에 대해 보도하는 다양한 영어 미디어 기사를 세계시민

의 관점으로 읽고 분석하고 사고하는 습관은 글로벌역량의 핵심 요

소이며, 전술된 두 번째 학습목표이자 바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수업에서는 언어적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매우 도전적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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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기사 읽기라는 실제적 과제를 다양한 비계(e.g., 모국어 사용, 

기계번역기 활용, 세분화된 학습경험의 설계, 협력학습 활용 등)를 

제공함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해보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성공적인 과제완료에 필요한 문장 분석(parsing)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하고 장기적인 영어능숙도 증진을 위한 어휘력 

확장, 쓰기 유창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글쓰기 활동을 수행

한다. 

기술된 활동들은 여섯 가지 이해의 수행유형 중 설명하기, 적용하

기, 그리고 자기이해하기에 대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장 분석을 통해 의미의 경

계를 파악하는 것은 읽기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Kim, 2007; Kintsch, 1998; Pulido, 2021; Staub, 2015). 문장유

형(단문, 중문, 복문, 중복문)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학습자는 문장 분

석을 위한 기초지식을 쌓고, 수업 중 활용하는 다양한 영어 텍스트 

속의 문장을 분석함으로 의미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연습할 것이다. 이러한 문장 분석 능력은 기계번역기를 활

용하여 실제 미디어 기사를 읽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학습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장의 단어들을 의

미 단위로 묶고(chunking), 단어에 부여된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며 구

와 절 사이의 통사론적 관계를 파악함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의미의 경계를 파악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기계번역기의 결과물과 비

교하여 자신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역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기계번역기를 활용한 영어 미디어 기사 읽기 활

동은 미디어 기사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이러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운영 사례연구  115

한 과정을 영어학습의 경험으로 전환시키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습자는 세계화, 세계시민, 글로벌역량과 미디어 기사들에 

대해 성찰적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확장된 translanguaging pedagogy

(한국어와 기계번역기)의 활용으로 제한적인 영어능숙도라는 언어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성찰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 영어 텍스트의 

요약과 성찰로 구성된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함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자유롭게 고차원적 인지과정에 몰입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어로 정리된 에세이

를 먼저 자신이 가진 언어적 자원만을 활용하여 영어로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기계번역기의 결과물과 비교 및 수정함으로 자신의 영어 

능숙도에 대한 자기이해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사례연구의 네 가지 바라는 결과와 관련된 

이해 수행유형 및 학습경험이 <표 1>에 요약되었다. 

바라는 

결과
이해의 수행유형

학습 자료 및 

학습 경험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

설명하기

 상호연결성에 의해 긴밀하게 상호의존적인 세

계화 된 세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세계시민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다.

 글로벌역량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GCED101 영상

 PISA 글로벌역량 

framework

 협력적 독해활동

 강의해석하기

 세계화된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

과 데이터 속의 모순과 역설을 읽어 낼 수 있

다. 

자기이해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자기성찰 에세이

<표 1>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의 백워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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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결과
이해의 수행유형

학습 자료 및 

학습 경험

글로벌역량

이해하기

적용하기

 글로벌 이슈들이 GCED의 핵심주제들과 어떻

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GCED 핵심주제들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비판적 리터러시를 적용할 수 있다. 

 CNN, BBC, NPR 

등 다양한 미디

어 기사

 기사분석 과제

관점취하기
 미디어기사에 보도된 세계적 이슈들에 반영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할 수 있다. 

공감하기

 세계적 이슈들에 반영된 다양한 관점들이 각각

의 맥락 속에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기사분석 공유

 발표 및 토론

자기이해
 글로벌역량을 성공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자신

에게 필요한 역량을 인식한다. 
 미디어 기사읽기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

적용하기

 미디어 기사를 읽기 위해 기계번역기를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기계번역기를 활

용할 수 있다.

 사 고 구 술

(think-aloud) 미

디어 기사읽기

 자기성찰 에세이

 발표 ppt 자기이해
 효과적인 정보습득과 영어 학습을 위해 자신에

게 적절한 기계번역기 사용법을 파악한다. 

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

설명하기

 영어의 단위(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 등)와  

문장의 종류(단문, 중문, 복문, 중복문)를 설명

할 수 있다.

 문장유형에 대한 

문법 강의

적용하기

 영어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영어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요약하는 글을 쓸 수 있

다. 

 세계시민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쓸 수 있

다.

 수업 중 활용하

는 모든 읽기 활

동에 적용

 자기성찰 에세이

자기이해

 세계시민의 공동체가 수행하는 미디어 기사 읽

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능

숙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영어능숙도를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 기사읽기

와 관련된 모든 

활동

<표 1>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의 백워드 디자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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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백워드 디자인을 따라 개발된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모형은 서울에 소재한 소규모 대학에서 2021년 1

학기에 교양기초필수 교과목으로 한 주에 2회(각각 75분, 3학점) 비

대면으로, 연구자와 글쓰기 관련 활동(e.g., 기계번역기를 활용한 글

쓰기 강의, 성찰에세이 작성법, 피드백)을 담당하는 협력교수와 함께 

운영되었다. 

가. 연구질문

설계된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은 

네 가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는데 기여하는가? 

나. 연구대상

연구가 수행된 영어I (분반D) 수업은 입학 시 실시한 진단 테스트

(모의토익)에서 350점~550점 사이를 받은 33명이 참여하였다. 수강학

생현황은 모두 일학년으로 학과별로는 간호학과 36.4%(12명), 사회복

지학과 21.2%(7명), 성서학과 12.1%(4명), 영유아보유학과 15.2%(5명),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15.2%(5명)이고, 성별로는 여학생 84.8%(28명), 

남학생 15.2%(5명)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가 실시된 

대학은 교양영어 수업을 두 트랙으로 운영하는데, 듣기와 말하기에 

초점을 두고 원어민이 강의하는 TrackA와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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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원어민이 강의하는 TrackB로 구성된다. 연구수업에 참여한 학습

자는 TackB를 선택한 학습자이며 수준별 교양영어 수업 중 두 번째

로 높은 능숙도를 지닌 그룹이다. 

다. 연구도구

PISA 글로벌역량 설문: 2018년 OECD가 실시한 글로벌역량 설문 

중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전 사후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PISA 글로벌역량 설문의 하위구인은 ◯1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기 효능감(6문항), ◯2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7문항), ◯3 타자 관점 

취하기(5문항), ◯4 적응력(6문항), ◯5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7문

항), ◯6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타자와의 몰입도(8문항), ◯7 타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4문항), ◯8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5문항), ◯9 세

계화의식(6문항), ◯10이주민에 대한 태도(4문항)이다. 각각의 구인은 

0~10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사전조사는 1주차에 사후조사

는 15주차에 온라인으로 실행하였고, 각각 32명과 25명이 참여하였

다. 사전, 사후 PISA 글로벌역량 설문의 신뢰도(α)는 ◯1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기 효능감(.736, .940), ◯2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807, .948), ◯3 타자 관 점 취하기(.834, .926), ◯4 적응력(.859, .959), 

◯5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822, .957), ◯6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타자와의 몰입도(.759, .913), ◯7 타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821, .911), 

◯8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826, .958), ◯9 세계화의식(.813, 

.904), ◯10이주민에 대한 태도(.866, .834)로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영어 자기효능감 설문: 본 연구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능숙도 

증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효능감 설문을 활용하였다. 영어 자기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운영 사례연구  119

효능감 설문은 Wang et al.(2013)에 의해 개발된 32항목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영어 읽기 효

능감(9문항), 듣기 효능감(7항목), 말하기 효능감(9항목), 쓰기 효능감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척도로 효능감을 측정하였고, 사전

조사는 1주차에, 사후조사는 15주차에 글로벌역량 설문과 함께 온라

인으로 실행되었다. 사전조사에는 33명이, 사후조사에는 27명이 참여

하였다. 사전, 사후 영어 자기효능감 설문의 신뢰도(α)는 읽기 자기효

능감(.938, .947), 듣기 자기효능감(.895, .919), 말하기 자기효능감(.959, 

.961), 쓰기 자기효능감(.957, .960)으로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학습자 인식 설문: 본 수업이 목표한 네 가지 바라는 결과가 성취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5주차에 학습자 인식 설문을 글로벌역량 

설문과 영어 자기효능감 설문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 개의 설문을 완료한 경우 만원에 상당하는 교내 카페

쿠폰이 지급되었다. 설문 문항들은 네 개의 바라는 결과와 관련된 

이해하기의 수행유형과 연계되어 문항이 개발되었고 문항수와 신뢰

도(α)는,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6개 항목, .942), 글로벌역량 이

해하기(6개 항목, .960),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3 항목, .899), 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3 항목, .929)로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구체적

인 항목은 연구결과에 제시되었다. 

라. 수업운영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모

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성적평가는 출석(1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20%), 기사분석과제(10%), 기사발표(10%),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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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에세이(20%), 모의토익(10%)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은 영어 의사

소통 이해하기 목표를 위한 문장의 구성요소 및 문장유형에 대한 강

의로 시작되었다. 학습자는 수업에서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배

양을 위해 접하게 되는 모든 영어 텍스트의 문장유형을 파악하는 연

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한 문장유형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첫 학습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번역기 활용법과 5회 실

시된 성찰에세이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 역시 학기 초인 2주차에 실

시되었다. 수업의 전반부에는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를 다루는 

아태교육원의 온라인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GCED101 강의를 활용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수업의 후반부에는 글로벌역량 이해하기를 주로 

다루는 PISA 글로벌역량에 대한 설명과 미디어기사 읽기과제와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실행하였다.

중간고사 이전의 6주 동안 학습자는 GCED101 12개 강의 중 네 

개, The World We Live in1, The World We Live in2, Who Is a Global 

Citizen?, Thematic Areas of GCED를 학습함으로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

해하기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각 주제의 영상은 일련의 학습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학습자는 GCED101 영상을 시청한 후, 주

요 어휘가 빈칸으로 처리 되어 있는 dictation worksheet를 과제로 완

료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Write What You Understand에 한국어

로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교수자는 영상의 script를 기반으로 문

장 분석과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였는데, 학

습자는 수업 중에 실시하는 협력적 독해활동을 위해 자신이 리더로 

배정된 경우, 해당 동영상을 먼저 학습하고 ZOOM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된 소그룹 협력적 독해활동을 인도하였다. 협력적 독해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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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모든 학습자가 교대로 문장을 읽고 

뜻을 설명하고 문장의 유형을 파악하도록 요청되었는데, 이 과정에

서 미리 동영상을 학습한 리더는 해설 동영상을 학습하지 않은 그룹

원이 문장의 의미나 문장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전체적인 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그룹의 모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이다. 각 GCED 영상에 대해 두 번의 

협력적 독해활동이 진행되었고(Thematic Areas of GCED 영상은 1회), 

활동 후에 리더는 참여자를, 참여자는 리더를 평가하는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협력적 독해활동이 끝난 후에는 학습한 script의 

문장유형을 독립적으로 파악해 보는 연습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

여 제출하였다. 

중간고사 이후의 6주 동안은 글로벌역량 이해하기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OECD에서 출간한 Preparing our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2018)의 보고서에서 글로벌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을 

지니게 된 배경과 PISA 글로벌역량 모형의 구성요소를 다룬 부분을 

영상강의로 설명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비판적 문해력 연습을 위해 

글의 목적(정보제공, 설득, 즐거움) 파악하기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

기에 대한 강의를 영상으로 진행하였다. 11주차부터는 ‘previewing - 

기사선택(seed articles) - 기사읽기 - 기사분석과제 실시 - 사고구술 기

사 읽기 - 공유 및 발표준비 - 발표’의 흐름으로 진행된 미디어 기사

읽기 및 발표 과제가 실시되었다. 먼저 학습자는 교수자가 선정하여 

공지한 네 개의 seed article을 previewing한 후 자신이 읽고 싶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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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네 개의 미디어기사에 대한 영

상강의를 제작하였는데, 각 주제의 배경과 내용을 영어 문장분석과 

함께 설명하여 제공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이 선택한 seed article의 영

상강의를 학습하고 기사분석과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주제의 

다른 미디어 기사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기계번역기를 활용하여 독립

적으로 읽는 사고구술 기사읽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사고구술 읽기

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인지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독해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론인데(Afflerbach & Johnston, 1984),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기사의 본문을 자신이 직접 읽고 의미를 파악하며 동시에 

기계번역기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직접 말로 구두

화하여 설명하고, 그 과정을 녹화하여 제출함으로 학습자가 독립적 

영어 기사 읽기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활

용되었다. 학습자가 사고구술 기사읽기 과제를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수자가 직접 사고구술를 시현하는 데모 강의를 제작하여 제

공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seed article을 기사분석 견본(부록 참조)을 

활용하여 기사분석과제를 완료하고 관련 기사를 사고구술 읽기 과제

로 실행한 후 학습자는 동일한 seed article을 선택한 그룹원들과 함께 

ZOOM 실시간 수업에서 모여 자신이 수행한 기사분석 내용과 사고

구술 기사를 공유하며 Jigsaw 발표 활동을 위해 영어 PPT를 함께 준

비하였다. 그 이후 각각 다른 seed article을 학습한 학습자는 자신이 

준비한 seed article과 사고구술 기사들을 다른 기사를 읽은 학습자들

에게 발표하고 토론을 인도하였다. 

중간고사는 세계화와 세계시민되기 이해하기에 초점을 두었던 학

습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GCED101의 script를 활용한 어휘, 문장유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운영 사례연구  123

주차 주요 바라는 결과 학습내용 학습활동 과제

W1
진단테스트 [모의토익]

오리엔테이션

W2

영어 의사소통
 문장의 구성요소 및 

유형

 동영상 강의 학습  연습문제

세계화와 세계시민

 GCED101: The World 

We Live In1 

 동영상 시청  Dictation Worksheet

 Write What You 

Understand

 성찰에세이 작성방법  동영상 강의 학습 

W3

세계화와 세계시민

영어 의사소통

 GCED101: The World 

We Live In1 전반부

 협력적 독해활동 

[Zoom 실시간]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세계화와 세계시민

영어 의사소통

테크놀로지 도구

 GCED101: The World 

We Live In1 후반부 



 협력적 독해활동 

[Zoom 실시간]

 문장유형 파악 

연습문제 

 성찰에세이1

<표 2> 주차별 수업 내용

형 파악하기, 독해문제, 영어 글쓰기(기계번역기를 활용하여 작성한 

성찰에세이 중 자신이 선택하여 교수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에세이

를 기억하여 쓰기)로 구성되었다. 글로벌역량을 테스트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GCED101의 script를 활용한 어휘(중간고사와 동

일)와, OECD PISA 자료에서 발췌한 문장을 활용한 문장유형 파악하

기, 영어 성찰에세이 글쓰기(중간고사와 동일한 방식), 논설문과 설문

명의 특징 구분하기, 네 개 seed article에서 뽑은 발췌문의 성격이 논

설문인지 설명문인지 파악하고 각각의 발췌문에 반영된 글의 유형별 

특징 고르기, 네 개 seed article의 핵심이슈, 주요 관점, 연관된 GCED 

주제, 네 개 기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글(한국어)로 작성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차별 학습내용, 활동 및 과제는 <표 2>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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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주요 바라는 결과 학습내용 학습활동 과제

W4

세계화와 세계시민

 GCED101: The World 

We Live In2 

 동영상 시청  Dictation Worksheet

 Write What You 

Understand

세계화와 세계시민

영어 의사소통

 GCED101: The World 

We Live In2 전반부 

 협력적 독해활동 

[Zoom 실시간]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W5

세계화와 세계시민

영어 의사소통

테크놀로지 도구

 GCED101: The World 

We Live In2 후반부

 협력적 독해활동 

[Zoom 실시간]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성찰에세이2

세계화와 세계시민

 GCED101: Who Is a 

Global Citizen? 

 동영상 시청  Dictation Worksheet

 Write What You 

Understand

W6

세계화와 세계시민

영어 의사소통

 GCED101: Who Is a 

Global Citizen? 전반부

 협력적 독해활동 

[Zoom 실시간]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세계화와 세계시민

영어의사소통

테크놀로지 도구

 GCED101: Who Is a 

Global Citizen? 후반부

 협력적 독해활동 

[Zoom 실시간]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성찰에세이3

W7

세계화와 세계시민

 GCED101: Thematic 

Areas of GCED

 동영상 시청  Dictation Worksheet

 Write What You 

Understand

세계화와 세계시민

영어 의사소통

테크놀로지 도구

 GCED101: Thematic 

Areas of GCED

 협력적 독해활동 

[Zoom 실시간]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성찰에세이4

W8

세계화와 세계시민 

글로벌역량

영어 의사소통

 Framework of PISA 

Global Competence1

 동영상 강의 학습  Guided Qs 답하기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세계화와 세계시민 

글로벌역량

영어 의사소통

 Framework of PISA 

Global Competence2

 동영상 강의 학습  Guided Qs 답하기

 문장유형 파악 연습

문제 

W9

중간고사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대면으로 실시된 중간고사는 

8주차에서 9주차로 연기되어 실시되었음)

W10

글로벌역량

 Critical Literacy: 

Purposes of Writing, 

Fact/Opinion

 동영상 강의 학습  연습문제

글로벌역량

 Cognitive Processes of 

PISA Global 

Competence

 동영상 강의 학습  연습문제 

<표 2> 주차별 수업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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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주요 바라는 결과 학습내용 학습활동 과제

W11

글로벌역량
 기사분석 과제 수행 

방법 설명

 동영상 강의 학습

글로벌역량

영어 의사소통

 Previewing Seed Media 

Articles (5개)

 동영상 강의 학습  Previewing 

 Seed article 선택 

W12 모의 TOEIC 

W13

글로벌역량

영어 의사소통

테크놀로지 도구

 Seed Articles  동영상 강의 학습  사고구술(think-aloud) 

기사 읽기

글로벌역량

영어 의사소통

테크놀로지 도구

 Seed Articles 소그룹 

활동

 기사분석 공유

 사고구술( th ink- 

aloud) 기사 공유

 발표 PPT 준비

[Zoom 실시간]

 개인 발표 준비 

 성찰에세이5

W14

글로벌역량
 Jigsaw 발표1  소그룹 기사발표

[Zoom 실시간]

 동료평가

글로벌역량
 Jigsaw 발표2  소그룹 기사발표

[Zoom 실시간]

 동료평가

W15 기말고사

<표 2> 주차별 수업 내용                  (계속)

Ⅳ. 연구 결과

네 개의 바라는 결과의 성취여부는 관련된 이해 수행유형이 각각

의 바라는 결과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봄으로 바라는 결과의 

구체적인 성취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수업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세부목표별 수용 가능한 증거로서 이해하기의 

수행유형이 <표 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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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독해활동
성찰에세이

미디어기사 분석 

발표 및 토론

사고구술(think-

aloud)기사읽기
지필고사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

∙설명하기

∙설명하기

∙해석하기

∙자기이해하기

∙설명하기

∙해석하기

글로벌역량

이해하기

∙적용하기

∙관점취하기

∙공감하기

∙적용하기

∙관점취하기

∙자기이해하기

∙적용하기

∙관점취하기

∙자기이해하기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

∙적용하기

∙자기이해하기
∙적용하기

∙적용하기

∙자기이해하기
∙적용하기

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

∙설명하기

∙자기이해하기

∙적용하기

∙자기이해하기
∙적용하기

적용하기

자기이해하기
∙적용하기

<표 3> 바라는 결과와 수용 가능한 증거 수집 출처

1.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 

첫 번째 바라는 결과,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는 설명하기, 

해석하기, 자기이해하기를 수행함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협력적 독해활동을 실행하면서 GCED 영상 script의 내용을 파악하여 

언어화하고 소그룹에서 핵심내용을 토론하는 과정은 설명하기 수행

을 위한 장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성찰에세이의 경우 총 5회 실시하

였는데, 4회는 각각의 GCED101 영상과 협력적 독해활동을 끝낸 후 

첫째 문단은 내용요약, 둘째 문단은 내용에 대한 소감 및 성찰을 작

성하였다. 마지막 1회는 미디어기사 읽기 과제와 발표가 끝난 후 진

행되었는데, 역시 요약과 소감을 적는 두 단락의 에세이를 작성하였

다. 기계번역기를 활용한 글쓰기는 세 개의 순서(◯1 영어 작문 - 한국

어 작문 - 한영 번역 - 수정/제출, ◯2 한국어 작문 - 영어 작문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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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수정/제출, ◯3 한국어 작문 - 영어 작문 - 영한 번역 - 수정/제

출)로 진행되었다. 학습자는 요약 단락을 작성하면서 <표 1>에서 

제시된 설명하기를 수행하였고, 소감 및 성찰 단락을 작성하면서 해

석하기와 자기이해하기를 수행하였다. 

지필고사에서는 GCED101 영상의 script를 독해지문으로 활용하여 

설명하기와 해석하기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에서 

학습자는 Martin Luther King 연설의 영어지문에 대해 “Write the main 

idea of the speech delivered by Dr. Martin Luther King, Jr in 1967 and 

explain how it i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Write the answer in 

Korean.”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경제개발 및 불평등과 상호연

결성 및 의존성을 다루는 대본의 영어지문에 대해서는 “Write the 

main ideas of the passage and explain how they are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Write the answer in Korean.”라는 질문에 답함으로 설명하

기와 해석하기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바라는 결과의 성취여부는 여섯 개 항목으로 구성된 학습

자 인식 설문으로 조사하였고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각 항

목의 평균은 7.963에서 8.481의 수치를 보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

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항목은 “세계시민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3번)으로 8.481점을 보였고, “상호연결성에 의해 긴밀하게 상호의

존적인 세계화 된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1번)은 8.40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계화와 세계시민을 자신과 직접 연결

하여 해석하고 분석하는 항목인 5번과 6번은 8.000점과 7.963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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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 평균(표준편차)

나는 이 수업을 수강함으로 

1. 상호연결성에 의해 긴밀하게 상호의존적인 세계화 된 

세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8.407(1.947)

2. 세계화된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모순과 역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8.037(2.028)

3. 세계시민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8.481(1.827)

4. 세계시민의 사고 및 행동 양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8.185(2.020)

5. 자신의 삶의 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적 이슈

들을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8.000(2.148)

6.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분석할 수 있게 되

었다.
7.963(2.344)

* 설문은 11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0점: 강한 부정, 5점: 보통, 10점: 강한 

긍정)

<표 4> 바라는 결과1 성취에 대한 학습자 인식

2. 글로벌역량 이해하기 

두 번째 바라는 결과는 적용하기, 관점취하기, 공감하기, 자기이해

하기를 수행함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습자는 자신이 

선택한 seed article을 분석하는 기사분석과제를 실행하면서 GCED 주

제와의 연계성과 해당 기사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여 기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적용하기와 관점취하기를 수행하고 연습하였

다. 또한 사고구술 읽기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seed article과 관련된 

다른 미디어 기사를 GCED 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찾아(적용하기) 선택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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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검토한 후에 자신의 관심에 맞는 기사를 선택함으로 관점취하

기와 자기이해하기를 수행하였다. 또한 학습자는 기사발표를 위해 

Zoom 소그룹에서 동일한 seed article을 읽은 동료 학습자와 기사선택

의 이유, 기사분석 과제의 내용 및 사고구술 기사들을 공유 하였는

데, 이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관점 및 관련 

배경 등을 확인함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연습하였다. 각각 다른 seed article을 읽은 학습자의 발표

를 듣고 토론에 참여하는 Jigsaw 발표에서는 다른 글로벌 이슈들에 

공감하기를 연습할 수 있었다. 또한 기말고사는 글의 목적을 나타내

는 특징 파악하기와 네 개의 seed article에서 발췌된 지문의 성격 파

악하기(설명 혹은 논설) 등 비판적 문해력 연습을 실시하여 적용하기

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seed article 기사가 담고 있는 핵심이슈, 

주요 관점, 관련된 GCED 주제를 설명하여 기술함으로 적용하기를 

수행하였고, 기사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소감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찰을 적는 종합에세이 단락을 한국어로 작성함으로 자기이해하기

를 수행하였다. 

‘글로벌역량 이해하기’는 여섯 개의 설문 항목으로 바라는 결과의 

성취여부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였고 <표 5>에 결과가 제시

되었다. 학습자 응답은 7.333점에서 8.185점으로 전반적으로 ‘세계화

와 세계시민 이해하기’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글로벌 현안들

에 담겨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1번 항목)이 

8.185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관점인식(4번 항목) 7.889점, 

공감(5번 항목)은 7.852점으로 미디어기사읽기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

계성이 있는 문항들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6번 항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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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역량 이해하기 평균(표준편차)

나는 이 수업을 수강함으로 

1.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주제들이 어떠한 글로벌 현안들

(사건, 이슈, 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8.185(2.254)

2.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주제들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다.

7.704(2.415)

3. 비판적 리터러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7.556(2.455)

4. 미디어기사에 보도된 세계적 이슈들에 반영된 다양한 

관점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7.889(2.225)

5. 세계적 이슈들에 반영된 다양한 관점들이 각각의 맥락 

속에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7.852(2.143)

6. 비판적 리터러시 활동의 지속적 실행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도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7.333(2.148)

* 설문은 11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0점: 강한 부정, 5점: 보통, 10점: 강한 

긍정)

<표 5> 바라는 결과2 성취에 대한 학습자 인식

“비판적 리터러시 활동의 지속적 실행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

식, 기술 및 도구를 인식”하는 능력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비판적 리터러시의 적용(3번 항목)은 7.556점, GCED 주제와 관련된 

글로벌 쟁점을 업데이트하기(2번 항목)는 7.704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글로벌역량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비판적 

리터러시를 가정할 때, 목표의 성취 측면에서 글로벌역량의 지속적 

실행을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직접 적용하는 영역

이 이슈 및 관점을 파악하고 공감하는 영역보다 다소 미흡한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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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역량 습득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첫 번째 바라는 결과인 

“세계화와 세계시민 이해하기”보다 다소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지만 

PISA 글로벌역량 설문의 사전 사후 검사는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모

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전검사(n=33)와 

사후검사(n=25)의 표본크기가 달라 대응표본 T검정이 아닌 독립표본 

T검정을 실행했고,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글로벌 이슈에 대

한 자기효능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타자 관점 취하기’, ‘글

로벌 이슈에 대한 타자와의 몰입도’ 하위구인에서 학습자의 역량이 

유의미하게 증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미디어 기사

읽기 및 발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위구인들이다. 

하위구인
사전 

평균

사후 

평균

사전-

사후
t df p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 5.162 7.940 -2.778 -6.133 55 .000*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6.017 8.051 -2.034 -5.131 55 .000*

타자 관점 취하기 7.206 8.288 -1.082 -2.113 55 .039*

적응력 6.608 7.407 -0.798 -1.507 55 .138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7.951 8.194 -0.243 -0.586 55 .560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타자와의 몰입도
6.315 7.370 -1.055 -2.445 55 .018*

타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 7.430 7.480 -0.050 -0.094 55 .926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 8.863 9.008 -0.146 -0.450 55 .654

세계적 사고 7.562 8.440 -0.878 -2.064 55 .044*

이주민에 대한 태도 8.109 8.680 -0.571 -1.400 55 .167

*설문은 11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0점: 강한 부정, 5점: 보통, 10점: 강한 긍정)

<표 6> PISA 글로벌역량 사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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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향상의 수준을 보인 항목들은 모두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경우 사전 검

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보통(5.162점)의 수준을 보였는데, 사후 검

사에서는 7.942점으로 2.778점이 증가하여 보통에서 긍정의 영역으로 

응답의 범주가 변경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향상된 영역 역시 글로

벌 이슈와 관련된 항목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이 사전 6.017

점에서 8.051점으로 2.034점이 향상되었다. ‘타자관점 취하기’와 ‘글

로벌 이슈에 대한 타자와의 몰입도’는 각각 1.082점, 1.055점이 증진

되어 관점취하기와 공감하기가 모두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계적 사고’는 0.878점으로 소폭 향상되었지만,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은 구인들은 ‘적응력’, ‘문

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타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 ‘타문화 배

경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운영된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이자 동시에 타문화와의 직접적 소통의 

경험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 관련 주제

들이다. 이들 항목 중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8.863점, 

9.008점으로 사전 사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

세 번째 바라는 결과는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인데, 기계번역

기는 성찰에세이 작성, 사고구술 기사 읽기, 발표 ppt 작성 그리고 

지필고사에서 활용되었다. 지필고사에서 기계번역기는 seed article의 

발췌문을 활용한 문제유형에서 사용되었는데, 학습자가 자신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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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 않았지만 타 학습자의 발표를 통해 핵심내용을 파악한 seed 

article의 발췌문 문항(표현된 글의 목적을 파악하기)에서 기계번역기

를 사용하였다. 기계번역기를 영어 쓰기와 읽기에 활용하는 적용하

기는 전술된 네 개의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서 모두 사용되었다. 또

한 성찰에세이와 사고구술 기사 읽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자는 

효과적인 정보습득과 영어 학습을 위한 기계번역기 활용법을 체득해 

감으로 자기이해하기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학습자 인식 설문은 적용하기와 관련된 두 개 항목과 자기이해하

기와 관련된 한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설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세 항목 모두 8.185점에서 8.407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기계번역기 활용을 통해 자신의 영어능숙도 개선에 대한 

인식(3본 항목)의 증가가 8.40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읽기를 위한 활용(8.222점)이 쓰기를 위한 활용(8.185점) 보다 다

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테크놀로지 도구 이해하기 평균(표준편차)

나는 이 수업을 수강함으로 

1. 미디어 기사를 읽기 위해 기계번역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8.222(2.154)

2.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기계번역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8.185(1.962)

3. 기계번역기 활용을 통해 자신의 영어능숙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8.407(1.886)

* 설문은 11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0점: 강한 부정, 5점: 보통, 10점: 강한 

긍정)

<표 7> 바라는 결과3 성취에 대한 학습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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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 

마지막 ‘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는 수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 

배양되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문장유형 문법 강의, 다

양한 영어 텍스트의 내용 및 문장유형 파악에 대한 강의, 문장유형 

연습문제, 협력적 독해활동, 성찰에세이, 미디어기사 발표 영어 ppt 

작성, 사고구술 기사 읽기 및 지필고사가 있다. 협력적 독해활동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해석한 문장의 유형을 파악하여 설명함으로 설명하

기를 수행하였고, 그 외의 모든 활동을 통해 문장유형에 대한 지식

을 적용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자신의 현재 영어

능숙도를 넘어서는 과제인 성찰에세이 쓰기와 사고구술 미디어 기사

읽기 과제에서는 기계번역기의 활용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영어능숙도와 성공적인 목표과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영어능

숙도 사이의 언어적 격차를 인식함으로 영어 의사소통을 위한 자기

이해를 심화하였다. 

바라는 결과의 성취 여부에 대한 학습자 인식은 세 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설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1번 항목 “세계시민

교육 관련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2번 “영어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영어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은 모두 7.667점을 보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어휘와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인 언어지

식보다 자신의 영어능숙도에 대한 자기이해의 항목이 8.000점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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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 평균(표준편차)

나는 이 수업을 수강함으로 

1. 세계시민교육 관련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7.667(2.148)

2. 영어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영어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7.667(1.434)

3. 자신의 영어능숙도 상태 및 진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

었다.
8.000(2.304)

* 설문은 11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0점: 강한 부정, 5점: 보통, 10점: 강한 

긍정)

<표 8> 바라는 결과4 성취에 대한 학습자 인식

학습자 인식 설문에서 영어능숙도에 대한 자기이해의 수행유형에

서 비교적 높은 수치로 조사된 결과는 영어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모든 언어 영역에서 유의미

한 진보를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자기효능감 검사 역시 사전검

사(n=33)와 사후검사(n=27)의 표본수가 달라 글로벌역량에서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운

영된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 언어영역이 읽기와 쓰기인데, 자

기효능감의 증진은 모든 영역에서 0.848점에서 1.104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증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어 말하기의 경우, 관련 

활동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학습자는 이 영역에서 자기효능감

이 증진되었는데, 쓰기 효능감의 증진이 동일한 생산 언어인 말하기

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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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인 사전 평균 사후 평균 사전-사후 t df p

읽기 4.098 5.128 -1.030 -3.220 59 .002*

듣기 4.067 4.915 -0.848 -2.876 59 .006*

말하기 3.735 4.838 -1.103 -3.109 59 .003*

쓰기 3.849 4.954 -1.104 -2.955 59 .004*

*설문은 7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1점: 강한 부정, 4점: 보통, 7점: 강한 긍정)

<표 9> 영어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양영어 수업을 통해 지구촌 공동운명체로서 세계시민

정체성을 배양하고, 세계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

되는 글로벌역량으로서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주제를 기

반으로, 비판적 미디어 기사읽기를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운영한 사례연구이다. 백워드 디자인을 활용하여, 각각의 바라는 결

과 및 구체적인 학습경험을 여섯 가지 이해하기의 수행 유형(설명하

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관점취하기, 공감하기, 자기이해하기)과 연계

함으로, 수업 목표가 달성되는 세부과정을 가시화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조사한 바라는 결과의 성취여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설정

된 네 개의 바라는 결과(세계화와 세계시민, 글로벌역량, 테크놀로

지 도구, 영어 의사소통 이해하기)는 성취여부를 묻는 학습자 인식 

설문에서 네 개 영역 모두 7.333에서 8.481 범위의 긍정적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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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심교수법 혹은 내용언어통합학습의 관점에서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표인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이라는 내용 습득과 

언어학습의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학습자 

인식설문의 결과에 덧붙여, 사전 사후로 조사한 PISA 글로벌역량 설

문에서도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영역인 글로벌 이슈와 관련

된 하위구인(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인식, 타자관점 취하

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타자와의 몰입도, 그리고 세계적 사고)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적 분석 결과는 학습자의 

수강 소감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세계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시민은 무

엇인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등 세계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처음해보는 수업 방식

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고하였다. 언어습득에 대한 

자기효능감 인식 역시 수업을 수강한 이후 네 개의 언어영역(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듣기와 관련된 학습활동은 매우 경미하였고, 말하기 관련 활동

은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학습자의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모두 향상된 

점이다. 

학습자의 영어 자기효능감 향상과 성공적인 내용습득의 결과는 본 

연구수업에서 사용된 다양한 비계(e.g., 한국어, 기계번역기, 협력적 

학습 등)가 CBI와 CLIL 실행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

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과 영어능숙도 사이의 격차 문제를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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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소시켰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의 영어능숙

도는 실제 미디어 기사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초급

에서 중급 수준으로(CEFR A2, B1), 제공된 비계가 성공적이지 않았다

면, 학습자는 내용습득 및 영어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한 실망, 좌절, 

답답함 등과 같은 부정적 반응들을 보고했을 것이다. 대신 수강소감

에서 학습자의 반응은 “평소 영어를 공부할 때보다 어려운 글들을 

접하긴 했지만 어려워하는 순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

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조금 더 노력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아쉽게 

느껴진다.”, “단순하게 영어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세계화된 세상

에서 살아갈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역량과 자세 또한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더 세계에 보탬이 되는 세계시민이 되자는 생각을 가

지게 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그럼

에도 뜻깊은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고하

였다. 

PISA 글로벌역량의 하위구인 중 사전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은 영역은 ‘적응력’,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타

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주

민에 대한 태도’로 모두 본 연구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수업을 통해 실시된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의 설계가 Byram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문화간시민성 교육의 접근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학습 환경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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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COIL)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상의 고등교육 환경 국제화 모

델이 주목받고 있다(홍준현, 2021). 디지털 학습 환경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변화는 이제 Peck과 Wagner(2017)가 실행한 것과 같은 온라인 

문화간시민성 배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성을 높인

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수업모형이 Peck과 Wagner의 프로그램과 같

은 문화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되어 진행된다면 학습자

의 세계시민성과 글로벌역량은 한층 포괄적이며 전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수업의 실행결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학습자 반응을 도

출했지만, 실행된 모형의 확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 역시 수

강 소감에서 언급되었다. 20% 정도의 학습자가 과제량을 줄여 달라

는 언급이 있었고, 긍정적 반응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했다는 보고와 함께 “힘들었지만 ...”과 같은 전반적인 학습량에 대

한 부담이 표현되었다. 학습자는 본 수업에서 성찰 에세이를 5회 작

성하고, seed article을 읽고 관련 주제의 미디어 기사를 독립적으로 

찾아 사고구술로 기사읽기 과제를 수행 했으며 기사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인도하는 등 다양한 활

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기본적인 한국어 글쓰기와 발표 역량이 부족한 학습자

의 경우 인지적으로 고차원적인 학습내용과 자신의 영어능숙도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자료로 인한 부담을 학습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

적 특징을 지닌다. 과제량을 줄이거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필수 교과로 개설되는 글쓰기 수업과의 협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약하기와 성찰적 글쓰기, 발표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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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수업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구체적인 글쓰

기 과제를 두 교과목에서 공동 과제로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학습경험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수업은 영어능숙도가 토익 350점~550점 사이의 학습

자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는데, 영어능숙도가 더 높은 학습자에게는 

본 연구수업의 설계를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지만, 능숙도

가 더 낮은 학습자의 경우 기계번역기와 한국어를 사용해도 실제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를 위한 조금 

더 수정된 모형 또한 개발되고 탐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확장된 Translanguaging Pedagogy(Vogel, Ascenzi-Moreno 

and Garcia, 2018)의 틀에서 심도 깊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바라는 결과에 따라 학습경험과 평가에 연계된 여섯 가지 이

해하기의 수행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되는 것이 

좋은지 각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한 형성적 평가논리로 구체화 될 

수 있다면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양영어 

수업을 증거기반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증거기반의 모형구축은 Evidence-Centered Design 평가모형(Mislevy, 

Almond and Lukas, 2003; Mislevy & Haertel, 2006)을 적용하여 개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영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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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ting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ompetence into a General English Course: 

A Case Study 

Oh, EunJou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Korean Bible University) 

This is a case study of implementing a general English course model that 

integrates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ompetence within a CLIL (content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framework. Following the backward design by 

McTighe & Wiggins(1999), the new model(Oh, 2021) specified four desired 

outcomes: understanding globalization and global citizens, understanding 

global competence, understanding technology, and understanding English 

communication. In order to develop global citizenship, a variety of activities 

were implemented using GCED101 materials available on APCEIU online 

campus. Drawn from the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critical 

literacy activities on authentic media articles were also administered. As a 

means to make authentic English articles more accessible for students whose 

English proficiency may not suffice for the target task, such scaffolding as 

machine translation, Korean, and cooperative learning was provided. The 

findings of a student perception survey on the four desired goals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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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se goals have been achieved. Furthermore, students’ global 

competence measured with the PISA global competence survey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five constructs related to the course contents after taking 

the course for a semester. Students’ self-efficacy on the four language skills 

of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also significantly improved on a 

post-survey.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it explored a new 

paradigm for general English courses aiming to teach not only language 

skills but also value-oriented contents such as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ompetence.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global competence, general English, CLIL, Machin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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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 off from Antarctica (CBS)

∙Take on climate change at home: How 

you can cut carbon emissions (NPR)

∙지금까지 배웠던 세계시민과 기사의 

주제를 접목시켰을 때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일까요?

∙탄소배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탄소세 부과에 대한 생각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록 1. 

수업에서 활용된 미디어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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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Reading the Article

Title

Source

Preview

Questions

After Reading the Article

Answers 

to Your Questions

GCED

Topics or Issues 

Addressed 

Human Rights

Conflict & Peace Building

Respecting Diversity

Globalization & Social Justice

Sustainability

Issue Analysis

Complex Situations or Problems 

Involved

Actions Taken

Consequences

Purpose of Writing

Perspective Analysis 

Perspective1

Perspective2

Perspective3

부록 2. 

기사분석과제 견본 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