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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 

모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모듈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둘째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은 중학교 수업 현장에 어떻게 적

용할 수 있는가이다. 연구 방법으로서 주로 문헌연구와 실행연구를 활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 기반 수업 모듈은 제주지역을 사례로 하였

으며, 통합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중학교 사회과 수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수업 모

듈을 설계하였다. 수업 모듈 설계는 먼저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

듈의 원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 모듈을 

구성하였다. 모듈 설계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상호 연계성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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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context)을 고려하여 지역 기반 이슈를 탐색하는 것으로 세계시민성 함

양을 위한 적절한 주제를 지역에서 찾는 단계이다. 2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

에 담긴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찾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의 맥락을 확장하여 세계시민성을 발휘하

도록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수업 모듈의 원리와 단계를 적용하여 제주

지역에 기반 한 수업 모듈 3가지를 제시하였다. 둘째,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

육 수업 모듈의 제주지역 사례로서 조선 후기 제주 빈민을 구제한 김만덕의 

삶을 통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 산업화 초기 제주 이주민 공동체인 해

남촌 역사를 통해 본 차이와 다양성 존중, 제주 4⋅3을 통한 연대의식과 실

천을 주제로 수업 모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영역 

중 제주지역에 기반 한 사례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간적이고 내용적인 

한계를 가지며, 이후 관련 영역 및 다른 지역 사례로 확장하는 후속 연구의 

과제를 남긴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세계시민교육 

통합교육과정

Ⅰ. 서  론

세계시민교육은 평화, 인권,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와 전 지구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가치 지향적 교

육이자 사회적 실천을 도모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세계시민교

육은 특정 단위 국가의 교육과정에서만 다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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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촌이 학습해야 하는 교육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UNESCO, 

2014a). 세계시민교육은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접근을 통해 전 지구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에게 더욱 넓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행동을 제시한

다(Davies, et al., 2005). 

세계시민교육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성과 상호소속감을 바탕으로 세계가 처한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시민교

육은 일상적인 장면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적인 영역, 정서

적인 영역, 행동적인 영역의 통합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은 학생들이 일상인 삶을 하는 존재 기반이자 역사성과 사회

성을 총체적으로 재생산하는 일상 생활공간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지역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회 사실이나 현상을 

생활세계의 보편성과 특수성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생활세계에서 이

루어지는 자신들의 생활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박길자, 2006: 256).

지역은 학생들이 직접 살아가는 기반이 되므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과서이며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는 토대가 된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6a: 110). 세계적 이해는 지역 연구로부터 시작되며, 세계와 관련

된 믿을 만한 지식은 지역이 제공하는 특별한 맥락에 의해 제공된다

(Greenwood, 201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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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Place-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1)은 

지역의 자연, 역사, 사회, 문화 등의 이슈를 통해 나와 타인, 나와 지

역, 나와 세계와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

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가 경험한 역사 문화적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 모듈을 개발하

였다. 지역 기반 수업 모듈은 통합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중학교 사회

과 수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의의를 탐색하고 수업 모듈 개발 원리 및 절차에 따라 수업 모듈을 

구성하고 적용하였다. 

Ⅱ. 수업 모듈 개발 원리 및 절차 

1. 수업 모듈 개발 원리

본 모듈은 아래와 같은 원리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지역에 기반 한 주제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이해는 지역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지역은 지표 현상과 인간 생활과

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공간적․시간적․사회적 통합체라

1) 본 연구에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은 영문으로 ‘Place-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으로 표기한다. 지리학에서는 대개 지역(region)은 장소

(place)보다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 의미와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장소 기반 세계시민교육’으로 표현하기보다 ‘지역 기반 세

계시민교육’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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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지역 조사를 통해 우리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

연환경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 환경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 내적인 모습과 외현적인 모습을 모두 

학습함으로써 그 지역이 가지는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다(김다원, 2008: 4).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와 연계된 주제를 지역의 역사, 사

회, 문화 등의 이슈에서 선정하여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관점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며 더 나아가 이를 세계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과 참여로 확장

하는데 목표를 둔다. 

둘째, 지역의 이슈를 내용 요소로 하고 이슈에 담긴 맥락을 이해

하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개인적 삶 및 사회적 삶이 이들 이슈와 

관련성을 고찰하도록 하였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제

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상호 연계성

을 의미하는 맥락(Context)을 활용하는 지역 기반 수업 모듈 1단계는 

세계적 이슈와 관련된 지역 기반 이슈를 탐색하는 것으로 세계시민

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주제를 찾는 단계이다. 지역 기반 이슈는 지

역․국가․세계가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나 

관점을 의미한다. 이슈는 지역의 지연과 역사, 사회적 맥락을 함축하

고 있으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실제 수업과정에

서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

다. 2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에 담긴 지리적 맥락, 역사적 맥락, 사회

적 맥락, 문화적 맥락을 찾는‘맥락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

다. 3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의 맥락을 확장하여 타인의 관점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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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성을 발휘하도록 실천하는 단계이다. 지역

의 이슈를 내용 요소로 하고 이슈에 담긴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통

하여 학습자의 개인적 삶 및 사회적 삶이 이들 이슈와 관련성을 고

찰하도록 하였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셋째, 통합적 세계시민교육을 고려하였다. 특히 중학교 사회과는 

지리, 역사, 사회 영역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합적으

로 수업 모듈을 설계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

의 통합 접근,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통한 학습을 필요로 한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b: 19). 세계시민성 함

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은 한 과목이나 인지적인 측면만으로 달성하

기는 어렵다.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내용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수업 및 학교 교육과정, 지역사회와 연계

하여 실천할 때 이슈에 대한 맥락적,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성을 지역, 국가, 세계의 현안 과제 및 타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습자 중심의 참여와 실천을 핵심 원리로 다양한 수업 방

법을 활용하였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참여적, 포용

적, 교수학습의 실천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실천은 변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사항이다.

2. 수업 모듈 개발 절차

본 모듈은 실행연구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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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동아리인 제주문화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수업을 

반복 실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수업 모듈 개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제주가 경험했던 역사․문화적 사례 중 당시 사회적 이슈가 

담긴 사례이면서 다른 지역과 세계와 연계성을 지니고 현재에도 지

속적인 영향을 주는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공

통적인 관심 주제로 역사적 인물 김만덕의 삶, 산업화 시기 제주의 

해남촌 이야기, 제주 4․3과 사람들이 정해졌다. 3가지 수업 모듈은 

당시 제주의 현안 과제이면서도 세계적인 맥락과 연계된 사건이면서 

현재에도 제주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제이다.

둘째, 세 가지 수업 모듈은 당시 사회적 현안이 담긴 이슈로 이슈

에 담긴 맥락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인 측면에서 탐구하

는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졌다. 

셋째, 각 수업 모듈은 국가교육과정과 유네스코지침서와 관련성을 

제시하여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연계하였다. 

넷째, 수업모듈로 제시된 구체적인 수업활동은 지역 기반 수업 주

제로 선정된 주제를 실행했던 교육 활동을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수

업 모듈은 다양한 교실 맥락 혹은 학습자의 환경에 따라 모듈을 변

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수업 모듈을 통하여 다른 지역 및 세계와 연계된 주제로 

세계시민성을 확장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수업 모듈은 독

립적으로, 또는 3가지의 수업 모듈을 순서대로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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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의 구성

1.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의 과정과 목표

지역학습은 지역에 전개된 공간질서와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합

리적인 인식을 추구하고 학습자들이 발 딛고 있는 생활공간이 간

직하고 있는 문명적 삶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남호엽․김일기, 

2001:48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지역 기반 수업 모듈을 설계한 이유는 지역

이 가진 맥락적 이해를 통한 비판적 사고와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상호 연계성을 의미하는 맥락은 주어진 이슈

를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맥락으로 비판적으로 이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슈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하여 주어진 문

제를 자신과 지역, 세계의 문제로 관심과 참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수업 모듈을 지역 기반 이슈로 탐색할 때 학

생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것이 자신과 지역, 세계의 주요 이슈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생들은 세계적 문제를 지역을 통

하여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삶과 세계의 삶을 연관 지을 수 있게 

되고, 세계적 문제를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지역 기반 이슈

의 총체적인 모습을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얻게 되며 이는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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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모듈은 3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

다. 1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를 탐색하는 것으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주제를 찾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지역 기반 이슈를 탐색하기 

위하여 지역이 경험한 역사 문화적 사례 중에서 현재에도 영향을 주

고 있는 이슈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이슈가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자신과 지역, 세계와 연관되었다는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

게 된다. 이는 개인과 지역, 세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지역 기반 이슈는 지역․국가․세계가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나 관점을 의미한다. 

2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에 담긴 지리적 맥락.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을 찾는 맥락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원인 등을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

락에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고 이슈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

이다. 

3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의 맥락을 확장하여 세계시민성을 확장하

는 단계이다. 세계시민성은 평화와 인권, 문화 다양성, 정의 등의 보

편적 가치에 대한 동의와 전 지구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상호 연

계성과 참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 기반 수업을 통하여 학

생들은 세계시민성의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는 물리적 공간에서

의 스케일의 확장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감소, 연

대, 공감 등 문화적 거리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등의 문화적, 사회적 

거리의 감소 등도 포함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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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역사회 이슈 

탐구

2단계

맥락에서의 학습

3단계

세계시민성 확장 

[그림 1] 지역 기반 수업 모듈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수업 모듈의 세부 학습 과정은 유

네스코 세계시민교육지침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내용과 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표 1). 

수업

모듈 

유네스코 

학습목표 
수업목표 세부 학습

1단계 

지역사회

이슈탐구

∙ 지역, 국가, 세계

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의 근본 원인

을 파악하고, 지

역적 요인과 세계

적 요인이 상호 

연결돼 있음을 파

악한다.

∙ 지역 기반 이슈 

설정, 탐구 

∙ 지역 기반 이슈와 

나, 지역, 세계 간

의 연계성 인식 

∙ 세계시민성 이

해 

∙ 지역, 국가, 세

계와 관련된 이

슈를 지역 기반

에서 탐구

∙ 상호 연계성 인

식, 이슈 탐구 

<표 1>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세부 학습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모듈 개발: 제주 지역을 사례로  71

수업

모듈 
유네스코 학습목표 수업목표 세부 학습

2단계

맥락에서

의 학습

∙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내린 결

정이 다른 지역의 

환경과 그 지역사

람의 현재와 미래

에 미치는 영향

∙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

며, 나와 다른 개

인과 사회 집단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을 기른다. 

∙ 지역 기반 이슈의 

다양한 맥락 이해 

∙ 공동의 과제에 대

응하는 적극성과 

협력관계

∙ 지역 기반이슈의 

맥락이 전 지구적

인 문제와도 관련

될 수 있는 문제

임을 인식

∙ 보편적 인류에 대

한 소속감 

∙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사람들과 관계 

형성

∙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학습  

∙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와 공동체 간의 

상호 연계 방식

∙ 차이 및 다양성

에 대한 존중 

3단계

세계시민

성 

확장

∙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

을 개발하고, 공

동선의 증진을 위

해 행동한다.

∙ 지역 기반 이슈와 

관련된 효과적이

고 윤리적인 시민

참여(연대, 공감, 

대화, 배려와 존

중)

∙ 지역사회 차원에

서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기

∙ 개인적 동기가 적

극적 시민성에 미

치는 영향 

∙ 세계 시민성 실

천 

∙ 윤리적으로 책

임감 있는 행동

∙ 지역 기반 이슈

의 맥락 학습을 

통하여 전 지구

적인 문제에 대

한 관심 및 참

여, 실천 

<표 1>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세부 학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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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명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핵심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세계시민성 

공동체 간의 상호 연계 방식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자기관리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민 공동체(해남

촌)의 형성과 변화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제주 4⋅3과 사람들 

세계와 상호연계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력, 

공동체간의 상호 연계 방식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지식정보처리 역

량

심미적 감성역량 

공동체 역량

<표 2> 수업 모듈과 핵심 역량 

2.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의 구성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사례로서 김

만덕의 삶,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민 공동체(해남촌)의 형성과 변화, 

제주 4․3과 사람들로 제시하였다. 3가지 영역으로 제시한 주제는 

독립적인 수업 모듈로서도 가능하며, 3개의 주제를 일련의 단계별 

수업 모듈로 진행할 수 있다(표 2). 

1단계 수업 모듈은 역사적 인물 김만덕의 삶으로 투영해 본다. 2

단계에서는 산업화 시기 제주가 경험했던 해남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 교류의 경험 사례를 학습한다. 3단계 수업 

모듈은 제주 4․3을 통한 평화 교육으로 4․3 당시 세계시민성을 발

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계시민성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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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은 유네스코가 강조하

는 학습 영역과 잘 대응하고 있다.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창의․융합

사고 역량은 유네스코의 인지적 영역(세계와 그 상호 연계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은 유

네스코의 사회, 정서적 영역(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

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한 인류애).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적 역량

은 유네스코의 행동적 영역(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

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등과 각각 

연계되어 있다. 즉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영역인 인지적, 사회 정

서적, 행동적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가지 역량으로 유사

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가지 수업모듈을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핵심역량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관련하면 다음과 같다.

Ⅳ.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적용

1. 수업 모듈 개요

수업모듈은 중학교 사회과가 특히 지리, 역사, 사회 영역의 통합교

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합적으로 수업 모듈을 설계하였다. 세

계시민교육은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의 통합 접근, 교과과정 및 비교

과과정을 통한 학습을 필요로 한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2015b, 19). 따라서 통합적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을 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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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과 활동 연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통합적 세계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와 모든 경험을 통합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과 연계, 활동 

연계, 지식 연계 등 다양한 영역 간의 통합 및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영역의 통합, 이슈를 탐색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맥락을 활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으로 설정한 주제와 관련 영

역을 제시한 수업 모듈의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세계시민성 함양

김만덕의 삶 

(보편적 가치)

해남촌 이야기

(다양성 존중) 

제주 4⋅3과 사람들 

(연대의식과 실천)

[그림 2]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역 기반수업 모듈 개요

위의 수업 모듈은 지역과 세계가 연계할 만한 이슈를 지역에서 선

정하여 그 맥락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지역의 역

사, 문화적 이슈를 통하여 지역의 이슈가 다른 지역과 세계의 이슈

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이슈의 맥락적 이해를 

통하여 비판적인 사고와 실천의지를 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 

기반수업 모듈은 세계 시민성을 지역 기반 인물로 투영한 김만덕의 

삶을 주제로 한 수업 모듈, 산업화 시기 제주가 경험했던 해남촌 이

야기, 제주 4․3과 평화교육으로 세계시민성을 확장하는 일련의 단

계별 수업을 한다. 수업 모듈 실행 과정에서 프로젝트, 주제협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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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문제해결학습 등이 수행된다. 

한편,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에 적용되는 세계시민교

육 영역과 통합교육과정 과정, 지역 기반 이슈 및 수업요소를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주제 사회과핵심 역량 
통합 

교육과정 

지역 기반 

이슈
수업요소 

김만덕의 삶
의사결정력, 의사

소통 및 협업능력
사회, 역사 자연재해 

역사적,

사회적 요소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민 공동체

(해남촌)의 

형성과 변화

문제해결력, 의사

소통 및 협업능력

지리, 역사, 

사회
인구 문제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요소

제주 4⋅3과 

사람들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행동능력  

지리, 역사, 

사회

국가폭력 

냉전 분단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요소 

<표 3>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과정 영역과 통합교육 교과목

2. 수업 모듈 적용 사례

가. 빈민을 구제한 김만덕의 삶

유네스코 지침서에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와 다

른 개인과 사회집단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기르며, 나의 윤리적 

책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학습주제와 목표

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조선 후기 실존 인물이었던 김만덕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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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단계 수업 목표 세부 학습 탐구자료 

1단계 

지역사회 

이슈 탐구

∙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 당시 계속된 대

기근이 제주 사

회에 미친 영향 

탐구 

∙ 만덕 정신 나

눔, 도전 영상 

보기

2단계

맥락에서의 

학습

∙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남을 

위해 쓰는 마음  

∙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 

∙ 김만덕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본 

김만덕의 삶 

∙ 18세기 후반 제

주사회의 현안 

과제

∙ 지역 기반이슈가 

다른 지역, 전 

국적인 이슈와

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 긍정적인 관

계 형성 

∙ 김만덕의 삶을 

다양한 맥락으

로 이해  

- 변방의 섬, 여성, 

천민, 상업에 종

사했던 어려웠

던 삶, 역경을 

이겨낸 삶

∙ 보편적인 가치로

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

중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 긍정적인 관

계 형성 

 ∙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와 공동체 간의 

상호 연계 방식

∙ (주제1) 김만덕

의 삶을 통해 

본 남을 위해 

쓰는 마음 

∙ (주제2)김만덕

의 도전과 나

눔 

∙ (주제3) 김만덕

에 관한 역사

적 기록

∙ (주제4) 김만덕 

객주열기 활

동 

∙ (주제5) 김만덕

에게 진로를 

묻다

∙ (주제6) 나의 

직업 가치관 

알아보기

3단계

세계시민성 

확장

∙ 지역 기반 이슈

와 관련된 효과

적이고 윤리적

인 시민참여

∙ 지역사회 차원에

서 중요한 글로

벌 이슈에 참여

하기

∙ 지역 기반 이

슈의 맥락 학

습을 통하여 

실천과 연대

<표 4> 빈민을 구제한 김만덕의 삶 수업 모듈 세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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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기르고 사회정의와 윤리

적 책임을 다하는 실천 의지를 기르고자 김만덕을 소재로 한 수업 

주제를 설정하였다.

수업 모듈 1단계인 지역 기반 이슈 탐색에서는 김만덕 인물 탐색

을 통해 학생들은 18세기 말 제주 지역에서 쟁점화된 일과 당시 제

주의 현안 과제와 자신의 삶을 연관시키는 과정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개인과 지역, 세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김만덕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실제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였는지 그 상황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당시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해

보는 맥락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단계는 김만덕을 통해 발견한 세계시민성을 학교, 지역, 세계로 

확산하고 유사한 사례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

는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에 초점을 둔다. 빈민을 구제한 김만덕의 

삶 수업 모듈 세부 학습 내용은 <표 4>와 같다.

나.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 공동체(해남촌) 형성과 변화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인간의 존

엄성, 그리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

과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출발이 한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한 단계 나아가, 국가 단위를 초월해 세계 수준으로 확장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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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함께 살아가는 교육’이 국가적-지역적-국제적 단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김진희․허영식, 2013: 175). 

이러한 지점에서 제주가 경험한 다문화 역사의 사례를 통해 맥락

을 학습하는 지역의 다문화적 경험을 통하여 세계의 눈을 통해 다시 

지역을 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성찰적 세계시민을 키우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 

본 수업 모듈은 산업화 시기 제주가 경험했던 제주 이민의 역사와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정착 과정을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맥락 학습을 통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의 배경과 더 나아가 사회 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과 비판적 사

고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와 개발과정 속에서 이농이 본격화되

던 시기에 제주는 정부 주도의 관광 개발과 제주 최대 농산물인 감

귤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함으로써 농촌 근대화 열풍이 불었던 지

역으로, 산업화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지역이다(주희춘, 2008: 295-296, 324-331). 산업화 시기 한국의 

인구이동의 특성이 수도권과 대도시 및 산업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촌향도 양상이었다면, 이 시기 제주에서도 인구분포의 변화와 함

께 이주민들의 집중 거주지가 생겨났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초기 이

주민들의 집단거주지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제주를 사

례로 산업화 시기 인구 증가의 배경,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지역 기반 수업모듈

을 구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사례학습을 통해 산업화 시기 

한국의 인구 이동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함과 동시에, 인구이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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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모듈 단계 수업 목표 세부 학습 탐구자료 

1단계 

지역사회 이슈 

탐구

(산업화 시기 

해남촌의 형성

과 변화)

∙ 1960~1970년대 제주

도에 형성된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변

화 이해 

∙ 제주가 경험했던 산

업화 시기 해남촌 

사례를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와 상호 

연계성 이해

∙ 이주민 공동체(해남

촌)사례를 산업화 

시기와 관련된 지역 

기반 이슈로 설정

∙지역 기반 이슈와 나, 

지역, 세계 간의 연

계성 인식 

∙ 산업화 시기 

제주도 인구

의 변화

<표 5>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민 공동체(해남촌) 수업 모듈 세부 학습 

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의 이해가 가능하다(염미경․한상희, 2014).

수업모듈 1단계 지역 기반 이슈 탐색에서는 1960~1970년대 제주

도의 인구변화를 이슈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2단계 맥락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인구 이동이 이

루어진 이유를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인 맥락에서 학습한다. 산업화 

시기의 제주도에 유입한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배경, 해체,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과정을 역사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 상호작용이 이루

어진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수업 모듈을 구성하였다.

3단계 지역 기반 수업모듈인 세계시민성을 확장하는 과정은 제주

가 경험했던 유사한 역사 문화적 경험으로 관심을 확장하는 단계이

다.2) 800여 년 전 제주와 몽골과 만났던 갈등과 대립,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교류의 모습들을 탐구할 수 있다. (표 5).

2) 해남촌 수업 실행 이후 학생들은 1273년부터 100여 년간 제주가 경험했

던 몽골 지배기의 몽골과 교류했던 일상적인 역사로 관심을 확장하였다. 

이에 이 시기의 인구 구성의 변화, 제주도 중산간 마을 형성, 대립과 갈등, 

일상적인 문화 교류로 인한 제주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후 수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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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모듈 단계 수업 목표 세부 학습 탐구자료 

2단계

맥락에서의 

학습

∙ 산업화 시기 이주

민 공동체(해남촌) 

역사에 담긴 다양

한 맥락 이해 

∙ 지역의 이슈가 다

른 지역, 전 지구

적인 이슈와도 관

련될 수 있는 문

제임을 인식

∙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사람들과의 긍

정적인 관계 형성 

∙ 해남촌 역사에 담긴 

이슈의 다양한 맥락 

이해

- 제주 이민의 역사(역

사적 맥락)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지리

적 맥락)

   제주에서의 갈등과 

대립, 적응과 정착

(사회적 맥락)

∙ 해남촌 사례가 제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계성으로 나

타나는 문제임을 인

식 

∙ 보편적 인류에 대한 

소속감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긍정적

인 관계 형성 

∙ (주제1) 제주 유

입인구의 지역

분포

- 산업화 시기 제

주지역 개발의 

역사

- 떠나야 했던 사

람들

∙ (주제2) 해남촌

의 형성과 해체

- 현재 제주와 해

남촌과의 문화 

교류 

해남촌 생활

∙ (주제3) 어려웠

던 이주생활, 

제주가 고향이 

된 호남 사람들 

   한국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이해

3단계

세계시민성 

확장

∙ 지역 기반 이슈와 

관련된 효과적이

고 윤리적인 시민

참여(연대, 공감, 

대화, 배려와 존

중)

∙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에 참여하기

∙ 800년 전 갈등과 대

립으로 만났던 몽골

과 제주와의 일상적

인 문화교류 학습

∙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세계적인 이

슈에 참여하기

∙ 제주문화원형에 나

타나는 문화 교류의

 모습 찾아 홍보하기 

∙ 지역 기반 이슈

의 맥락 학습을 

통하여 전 지구

적인 문제에 대

한 관심 및 참

여, 실천

 - 다양한 문화 교

류의 가치와 존

중을 담은 제주

문화원형을 주

제로 한 홍보 

활동

<표 5>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민 공동체(해남촌) 수업 모듈 세부 학습(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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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주 4⋅3과 사람들

제주 4․3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됨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고 미⋅소 간의 갈등인 세계적

인 냉전 체제가 본격화될 무렵 발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극심한 인명 피해를 낳았던 비극적인 사건

이다. 

특히 1948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전개된 군⋅경 토벌대의 강경 

진압 작전 때에는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 토벌 작전으로 2만 5,000~3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한편 제주 4․3은 단지 지나가 버린 과거사가 아니라 과거의 갈등

을 극복하고 역사의 상처를 교훈 삼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제주 4․3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모

듈 1단계는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일어난 제주 4․3이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지역사회 기반 이슈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는 지역 기반 이슈와 나, 지역, 세계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이

루어진다. 

2단계 맥락에서의 학습은 제주 4․3의 중요한 특징 이해를 통하여 

지역, 국가, 세계와 나를 연계하는 과정이다. 제주 4․3의 중요한 특

징 중 하나는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희생되면서 평화와 인권이 철저

히 유린되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진

상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탐구하는 단계이다. 사회적인 맥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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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모듈 

단계 
수업 목표 세부 학습 탐구자료 

1단계 

지역사회 이

슈 탐구

(제주 4․3과 

사람들)

∙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 및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일

어난 제주 4․3에 

대한 이해를 통하

여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중

요성 인식 

∙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일어난 제주 4․3이 제

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지역 사회 기반 이슈로 

설정

∙ 지역 기반 이슈와 나, 

지역, 세계 간의 연계

성 인식 

∙ 나와 지역, 세

계의 연계성 

이해하기

2단계

맥락에서의 

학습

∙ 나와 지역, 세계

의 연계성 이해 

∙ 제주 4․3의 배경

을 통합적으로 이

해 

∙ 18세기 후반 제주

사회의 현안 과제

∙ 제주 4․3을 통해 

본 악의 평범성

 ∙ 제주 4․3을 통

해 본 선의 시민

성

∙ 제주 4․3의 맥락 이해 

- 제주  4․3 당시 역사적 

배경

- 제주 4․3 당시 전개된 

여러 국면이해  

- 제주 4․3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

∙ 제주 4․3 당시 시민성

을 발휘한 평범한 사람

들의 이야기 

∙ 제주 4․3 이후 진상규

명의 역사

∙ (주제1)제주 4.3 

청소년에게 말

을 걸다

∙ (주제2) 4․3을 

통해 본 악의 

평범성 

∙ (주제3) 4․3의 

의로운 사람들  

∙ (주제4) 4․3과 

나, 세계시민성 

확장

<표 6> 제주 4.3과 사람들 수업 모듈 세부 학습 

4․3을 겪었던 사람들의 심정, 용기,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

지 당시 10대 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 시, 그림, 공동작품 등 자유

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4․3과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

살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거나 동조, 침묵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로 확장하여 사유와 성찰의 문

제에 대하여 접근한다.

세부적인 수업모듈은 아래와 같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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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모듈 

단계 
수업 목표 세부 학습 탐구자료 

3단계

세계시민성 

확장

∙ 제주 4․3 당시 

다양한 입장에 놓

인 사람들에 대한 

이해

∙ 해외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의 특징 

이해

∙ 제주 4․3 이후 

평화적 수단에 의

한 진상 규명의 

역사 이해

∙ 지역사회의 중요

한 글로벌 이슈에 

참여

∙ 해외 과거사 사례 탐

구를 통한 보편적 가

치의 중요성 인식

∙ 과거사 문제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현안 과제, 성

찰의 과정

∙ 민주주의와 제주 4․3 

진상규명 과정의 연

관성 이해

∙ 제주 4․3을 통한 상

호 연계성 인식과 적

극적 평화 실천

∙ (주제5) 4․3과 

세계시민

 - 해외 과거사 사

례를 통한 나, 

지역, 세계의 연

계성 이해 

 - 미담 사례 발굴

을 통한 자치활

동과 문화 만들

기 

 - 4․3 UCC 제작 

및 홍보 활동

<표 6> 제주 4.3과 사람들 수업 모듈 세부 학습        (계속)

3.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의 효과 및 필요성

이상에서 기술한 3가지의 수업 모듈은 제주 지역을 사례로 연구자

가 맡은 자유학기제 동아리인 제주문화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연구의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빈민을 구제한 김만덕의 삶’ 수업모듈은 제주의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당시 사회 현안을 살펴보고 인물의 역할을 통하여 세계시민

성을 생각해 보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김만덕 수업을 통하여 역사적 

인물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

가 되었다.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남을 위해 쓰는 마음, 도전과 나

눔의 정신을 통하여 김만덕의 정신을 가치로 나름대로 객주를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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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수업모듈로 실행하였다.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 공동체(해남촌) 형성과 발전’ 수업모듈은 

경험적 다문화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에 참여하며, 해당 문화의 기저를 이

해하고 문화적 행위의 이유를 알게 되는 다차원적 활동에서의 다문

화 수업을 전개하였다.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의 상호 존

중을 위해서는 당위론적인 다문화 교육보다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형성 배경을 탐색, 발견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화 

시기 제주가 경험했던 제주 이민의 역사와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정착 과정을 통해 지역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의 배

경을 이해하고, 현재의 다양한 사회 현상, 지역사회가 경험했던 문화 

현상이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세계와 상호 연계되어 일어

난 현상이라는 인식의 확장 및 더 나아가 사회 변화에 대한 통합적

인 인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

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의 경험을 통합하고 학습

자 상호 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해남촌 수업 이후 자신이 속한 학급과 마을에

서 해남촌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관심을 갖기도 하고, 

세계화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 더 나아가 제주가 가진 다양한 문

화 현상에 관심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주가 경험한 

문화 현상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이동, 난민 

문제 등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활동들이 이어졌다. 

‘제주 4․3과 사람들’ 수업모듈은 분단과 냉전의 배경에서 일어난 

제주 4․3 당시 평화와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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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시민의 용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시민성을 확장하는 수업이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 미래의 용기 있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4․3의 여러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

을까 하는 자문과 함께 앞으로 4․3의 공포,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

행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 수

업이 이어졌다. 이 수업모듈은 악의 평범성(banality)’을 예방하고 세

계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4․3의 

배경과 전개과정, 진상규명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4․3이 주

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시민의 역할 등 성찰의 과정을 포함한다. 

4․3이 품고 있는 평화와 인권, 다양성과 차이점의 존중, 용기와 같

은 가치의 중요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의 구체적 사례

를 통해 깨닫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제주 4․3 프로젝트 수업 이

후 학급 또는 학년 자치활동의 하나로 친구들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

는 활동이 이어졌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

해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미담사례

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주 4․3 당시 

극단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되었고, 4․3 이후 평화적 수단에 의

해서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킨 이야기를 통해 4․3의 현재적 의미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실천으로 지역 봉사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4⋅3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유족들에 대한 공감, 의로운 이웃을 통해 본 시민의 

역할,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가해자, 피해자, 협력자 등 다양한 삶

을 살았던 여러 입장에 감정이입하면서 자신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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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4⋅3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례에 관심을 갖는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다음은 각 수업모듈 개발 및 실행 후 학생 활동지에 기술한 내용

의 일부이다. 

김만덕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사회 시간의 경제단원과 연계

하여 1학년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였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열린 아나바다 장터에서 모두 착한 가게의 대표로 활동했다. 

모은 수익금을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나니 뿌

듯하다. 처음에 수익금을 50%로 기부하기로 했는데 대다수 친

구가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놀라웠다. 

(김만덕 수업 모듈 실행 후)

나는 우리 학교 문화유산탐험대 활동, 자유학기제 동아리인 

제주문화반, 그리고 중하교 1학년 사회 시간에 인구 단원 학습

을 통하여 제주 지역에도 과거 산업화 시기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발전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 반

에도 해남촌 출신의 할머니의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고 놀랐다. 우리 할머니는 해남촌 출신은 아니지만, 해남촌 

수업을 계기로 할머니의 삶이 궁금해졌고 처음으로 할머니와 

인생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해남촌 수업 모듈 

실행 후)

4․3 당시 10살 미만, 10대 청소년이 70대와 80대가 되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4․3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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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내 나이 또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4․3이 

나의 문제로 다가왔다. 

4․3 당시 국가 폭력에 동조, 침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

면, 성산포 문형순 경찰서장은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고 공문

에 회신함으로써 희생을 막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

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통 주

어진 명령이나 지시를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

다. 그 지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는 

연습이 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주 4․3과 사람들 수업

모듈 실행 후)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주요 가치들은 지

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확장하게 한다. 크릭 보고서(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역, 1998, 24-25)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민교육이 학

생들 입장에서 장차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비판적이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입장에서도 

지역사회가 학교의 시민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한 역사적, 문화적 사례에서 일상적인 삶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지역, 국가, 세계의 상호 연계성을 인

식하면서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하여도 관

심과 참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관심이 확장되면서 

또 다른 세계시민교육 수업모듈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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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지역이 경험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가 

담긴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사례를 수업모듈로 개발할 필요

가 있다.

Ⅴ. 결  론 

1. 결론

이 연구는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수업 모듈을 개

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수업 모듈은 제주에 기반을 둔 사례로서 김만덕의 삶, 해남촌 사

례, 제주 4.3에 한정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과 유네스코 지침서와 연

계하여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을 구성하였다. 제주의 많은 지역 사

례 중에서도 3가지 수업 모듈로 구성한 이유는 당시 제주의 현안 과

제이면서도 세계적인 맥락과 연계된 사건이면서 현재에도 제주 사회

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으로 세계적 맥락과 연계성을 가진 주제로 

선정하였다. 

모듈 설계는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는 상호 연계성과 맥락

(context)을 고려하여 지역 기반 이슈를 탐색하는 것으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적절한 주제를 지역에서 찾는 단계이다. 2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에 담긴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찾는 학습

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단계는 지역 기반 이슈의 맥락을 확장하

여 세계시민성을 발휘하도록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수업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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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와 단계를 적용하여 제주 지역에 기반한 수업 모듈 3가지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사례로서 김만덕의 

삶을 통한 보편적 가치 인식, 해남촌 역사를 통해 본 문화 다양성, 

제주 4․3을 통한 연대의식과 실천이라는 수업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재구성된 세계시민교육은 지역에 기반을 둔 문

화 경험을 내용으로 하여 이슈가 가진 맥락을 지리적, 역사적, 사회

적, 문화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 지역과 세계가 연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지역에 기반한 

여러 가지 풍부한 문화학습을 경험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다른 사

람과 연대하고 세계시민성 구현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본다. 

둘째 이 연구에서 진행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은 각

각 독립적인 수업 모듈이면서도 3가지 수업 모듈의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특정 교과, 특정 영역에서 일시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간, 내용 간의 서로 연계하면서 일

상적인 경험의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기반수업 모듈로 개발한 수업 모듈은 맥락에 의한 학

습을 통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나와 지역, 세계가 어떤 맥

락에 의해 연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유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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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자연, 사회, 역사, 문화적인 현상을 소재로 상호 연계

성을 가지면서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시민교육

의 여러 영역을 중첩적으로 연계하여 수업 모듈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모듈은 제주 지역에 한정하여 수업 모

듈을 개발하였다. 현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의 문화적, 역사적 이

슈를 선정하여 그 안에 담긴 맥락적 이해를 통하여 현재에도 지속적

인 영향을 주는 이슈를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나와 타인, 지역과 

세계가 연계되어 있음을 지역이 경험한 문화 사례로 제시한다면 세

계시민교육이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주제에 국한하여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지만, 세계시민교육의 여러 

주제인 빈곤 문제, 환경 문제, 공정 무역 등을 소재로도 상호 연계성

을 이해하고 전 지구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타인에 대한 관점을 

통한 판단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시민교육 통합교육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문화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성 함양은 특정 교과와 특

정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이 실행되

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과 경험의 통합, 교과 간 통합, 

교육활동간 통합 등 여러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이 설계

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은 지식적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정서적, 실천적인 측면을 수반하므로 통합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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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은 그 자체

가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 실천 지향적인 교육이므로 지역사회 연

계, 교사들 간의 협력, 학교 문화, 그리고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각 교과 및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영역 중 제주지역에 기반 한 사례만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간적이고 내용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 연

구에서 제시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

업 모듈이 각 지역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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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Instructional Module for Place-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he Case of Jeju Island

Han, Sang-Hee

(Supervisor, Seogwipo City office of Educa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structional module for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s part of place-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methods used in developing 

an instructional module for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the method applied in the module for middle school 

classes. The study was mainly based on reference research and action 

research. The place-based class module developed for this study is the case 

of Jeju Island and is focused o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lasses as 

oriented to the integrated curriculu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 

developed a class module for place-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this module, I created principles for the class module for place-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compose the class module by focusing on the case 

of Jeju Island. The design of this module went through 3 stages. The first 

stage explores regional issues by considering mutual relationships and the 

context from which suitable themes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in the 

region are uncovered. The second stage explores the geological,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the place-based issues. The third stage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모듈 개발: 제주 지역을 사례로  95

expands on the contexts of the regional issues and practice to exercise 

global citizenship.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developmental stages for the class module, I then compose three Jeju-based 

modules. Second, I developed and conducted a Jeju-based instructional 

modul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the themes and Jeju cases of 

the place-based module, I present sympathy for universal values through 

the life of Kim Mandeok who gave aid to the poor in the late Joseon era; 

respect for diversity and difference through the history of Haenamcheon, 

the Jeju immigrant community during early industrialization; and solidarity 

and practice through the Jeju 4․3 Uprising and Massacre. These three 

class modules can be utilized independently or stage by stage. I concede 

that this study has spatial and content limitations due to the fact that the 

Jeju cases are only presented among domains relating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ich means that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to expand into 

relating domains and other regions. In addition, this study has other limits 

in that it hasn’t been verified quantitatively by presenting the effec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ly through the stories of students who 

attended this class and the follow-up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this 

module.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lace-based education, place-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structional module, integrated curriculum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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