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nes Kukulska-Hulme, Carina Bossu, Koula Charitonos,  
Tim Coughlan, Rebecca Ferguson, Elizabeth FitzGerald,  
Mark Gaved, Montse Guitert, Christothea Herodotou,  
Marcelo Maina, Josep Prieto-Blázquez, Bart Rienties,  
Albert Sangrà, Julia Sargent, Eileen Scanlon, Denise Whitelock

Open University Innovation Report 10

INNOVATING PEDAGOGY 2022
(한국어판) 
교수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 평가에 대한 모색



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 The Open University
Walton Hall, Milton Keynes, MK7 6AA, United Kingdom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Rambla del Poblenou, 156, 08018

Barcelona, Spain ISBN 978-1-4730-3678-9

Text and design © The Open University 2022

본 보고서는 2022년에 발간되었으며,
첫 번째 Innovating Pedagogy 보고서는 201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PDF 버전은 www.open.ac.uk/innovatin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s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보고서를 자유롭게 복사,  
배포, 재창작,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표시한다면 (라이선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사용을 보증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선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사본은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ited and typeset by The Open University
Cover photo by ThisisEngineering RAEng on Unsplash

Picture credits: 
다음 출처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Page 9: Aleutie / Getty 그림 
Page 13: Josep Prieto의 그림. 허가를 받아 그림을 재사용함. 
Page 14: Josep Prieto의 그림. 허가를 받아 그림을 재사용함. 
Page 15: Github 
Page 19: Unsplash에 있는 Jason Goodman의 사진 
Page 24: Gender Spectrum Collection, https://genderphotos.vice.com/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CC BY-NC-ND 4.0) license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Page 28: Pixabay에 있는 Hatice EROL의 그림 
Page 32: Unsplash에 있는 Malte Helmhold의 사진 
Page 33: Courtesy of Ahmad Al Rashid / Instagram 
Page 37: chicano power!, Jim Winstead, https://www.flickr.com/photos/jimwinstead/129248731/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2.0 Generic (CC BY 2.0)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Page 39: Unsplash에 있는 Surface의 사진 
Page 41: StunningArt / Shutterstock 
Page 46: Unsplash에 있는 Amy Hirschi의 사진 
Page 50: Unsplash에 있는 Nareeta Martin의 사진

발간에 도움을 준 저작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추천 인용/출처 표시법: 
Kukulska-Hulme, A., Bossu, C., Charitonos, K., Coughlan, T., Ferguson, R., FitzGerald, E., Gaved, M., Guitert, 
M., Herodotou, C., Maina, M., Prieto-Blázquez, J., Rienties, B., Sangrà, A., Sargent, J., Scanlon, E., Whitelock, D. 
(2022). Innovating Pedagogy 2022: Open University Innovation Report 10. Milton Keynes: The Open University.

한국어판 발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계보경, 권미영

www.open.ac.uk/innovating
https://genderphotos.vice.com/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https://www.flickr.com/photos/jimwinstead/129248731/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Contents
요약  1

서문 5

하이브리드 모델  9
학습 유연성 및 기회 극대화 

이중학습 시나리오 14
교실과 산업 현장에서의 학습 연결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19
실무 역량 개발을 위한 인증된 단기 과정 

자기주도성 교육 25
자율성과 독립적인 학습을 위한 역량 강화

와치 파티  29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영상 시청하기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  33
교육 인플루언서를 통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학습 

가정의 교육학 38
문화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정 

불편함의 교수법 42
학습과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써의 감정 활용 

웰빙 교육 46
모든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웰빙 증진 

걷기와 대화 50
걸으면서 대화하기를 통한 학습 효과 향상



1요약

요약

이 보고서 시리즈는 교사와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더 
생산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 학습법 및 평가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열 번째 시리즈인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 교육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몇 가지 혁신 교수법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영국 The Open University
교육기술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와 스페인 카탈루냐 오픈 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 of Catalonia) 연구진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발간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학적혁신 
기법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 부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 10가지 혁신기법을 
간추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 출판물과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10가지에 
대해 약술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 자료 및 활동을 결합하여 결속력  
있는 학습 경험을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교수자들은 상업용 화
상회의 플랫폼 덕분에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
는 강의 및 세미나 등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
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더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교수자들이 교과과정의 교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했다.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탐구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학생들이 교실에 출석하거
나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이 
개인의 경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적 여
정을 위한 평생 학습 경로를 구축하는 데 초점
을 맞추는 반면,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학
생들이 더 제한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에 참여
할 가능성을 높인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
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학생 모두가 수업을 
듣고 교사 및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돕는 기기로 구성된 특정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지
대하다. 그러나 능동적 학습과 참여를 통해 학
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법의 결
정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이중학습 시나리오 

이중학습은 강의실에서의 교육과 업계의 
전문 실무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즉, 교육 현장에 업계의 
현실을 접목하고 직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론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발전이 
가속화된 네트워크 기술 덕분에 전 세계에서 
업무 형태가 바뀌었으며, 집이 학습과 업무 
모두를 위한 ‘제3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이중학습 협력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때때로 
학교 교육을 통해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업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생산 
프로세스, 작업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또한 업계 파트너는 
교실에서 교육할 실습 활동을 제안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할당하고, 대학 및 기타 교육 
센터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학계와 업계의 협력자들이 더 긴밀하게 
통합된 접근방식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면 
이중학습 시나리오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취업 후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예상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더 충실하게 준비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원격으로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발전된 네트워크 
기술이 실무 관행에 적용되면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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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사회, 기술, 경제 및 기타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지난 십 년 사이에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인증 제도인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부
상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기본적으로 개인
이 집중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배지, 수료증, 
학점 또는 전문성 크레딧 등을 받아 공식 인증
을 받을 수 있는 단기 학습 형태이다. 마이크
로 크리덴셜의 주요 초점은 취업에 맞춰져 있
다.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학습자
에서 근로자’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이
크로 자격인증 학습자는 고용된 상태에서 공
부할 수 있으며, 공부보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
이 우선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자격인증은 학
습 기간, 수준, 규모,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모든 조건에 적합한 만능 교수법은 없
지만, 기술 결합을 위한 e포트폴리오, 역량 기
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 대화식 학습 등의 옵
션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이크로 자격인증은 대
부분 온라인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온
라인 학습이 처음인 학습자를 고려해야 하며, 
‘학습 방법 배우기’ 및 자기조절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새로운 학습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4 자기주도성 교육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면교육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교육 시스템과 
자원 개발이 포함된다.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습은 직업이고, 학습자는 전문가라는 두 
가지 개념이 연결된다.

학습자는 자신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학습 경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고 필수 
요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학습 목표와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역량을 개발하려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이를 장려하는 교수자를 만나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술을 익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습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감정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다수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존재하며, 학습자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5 와치 파티

와치 파티(Watch parties)는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 
집단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학습자는 
국경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즉, 같은 장소에서 접속할 필요 
없이 집, 카페나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영상 시청 전, 시청 중 또는 시청 후에 
그룹 토론, 메시지 채팅, 학습 과제 링크 등 
학습자가 참여하는 학습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면 교육보다 와치 
파티에서 더 많은 사회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와치 파티는 정규 교육, 
대학 수업,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등 많은 온라인 
학습에서 활용된다. 와치 파티는 비공식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일정을 정하여 공식 
교과과정에 편입할 수도 있다. 와치 파티는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하며, 점점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 및 미디어 제공업체에서 
와치 파티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면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와치 파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와치 파티의 
걸림돌 중 하나는 인터넷 연결, 특히 연결 
속도인데, 다운로드 또는 미리 로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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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팔로워의 팬층이 두터운 인물을 
말한다. 인플루언서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 서비스, 소셜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 청중 중심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팔로워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인플루언서는 마케팅 
부문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 교육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며, 팔로워들에게 
공식적이고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무료로 교육 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플루언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배울지에 대한 학습자의 결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와 
학습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교육 인플루언서가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팔로워들을 
이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나 
교육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홍보 자체를 중요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식적이고 품질이 보장된 온라인 교육 모델을 
개선하고 접근과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7 가정의 교육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 환경으로서의 
‘가정’과 가정이 지닌 광범위한 교육적, 문화적 
관련성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가정의 교육학’
의 개념은 가정 환경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인 
교수·학습 유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통한 
것과 같은 특정 문화적 학습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홈스쿨링’과는 다르다. 가정의 
교육학은 공식 교육에서는 매우 드물게 
활용되지만, 교수자가 학생들이 가정에서 

얻는 지식에 대해 이해하면 학생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관련성 높은 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문화적 관련성이 높은 책을 보면서 비판적 
읽기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인종 또는 
불공정과 같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가정의 교육학은 교육 
규범,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각, 
또는 전통적 분리나 문화적 박탈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도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학생들은 집과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얻은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든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의 
교육학에 대한 이해는 가정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불편함의 교수법

‘불편함의 교수법’은 학생들이 인종차별, 억압, 
사회적 불의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성찰의 과정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성 과정은 불편함(이 
교수법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됨)을 유발하는 
감정 등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교수법으로 이끌어내는 감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다양하게 가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기존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시하고 그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집단으로 토론하고 반성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행동도 이에 따라 
바뀌게 된다. 이 교수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교에서 비원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주민 보건에 대해 교육할 때 채택되었다. 
불편함의 교수법 지지자들은 이러한 교수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 불평등 및 기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더 
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믿는다. 감정을 
완벽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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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민감하고 
까다로운 주제를 가르치려면 교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지 알아야 
한다.

9 웰빙 교육

웰빙 교육은 학습자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증진하는 교육이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자기 효능감,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 건강 문제는 전 세계 
학생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문제이며, 불안감, 
우울감, 자해, 섭식 장애 등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지식 부족,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을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팬데믹 기간에 더 악화되었다. 웰빙 교육은 
교육 기관의 모든 측면이 웰빙에 도움이 
되고 양호한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 
대학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웰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발생 가능한 장애를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웰빙 교육이 성공하려면 모든 학교/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래 간 교육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높은 교육적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10 걷기와 대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많아지자 
학생들이 집에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났으며, 
고립된 학습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화와 걷는 행위를 모두 포함 
하는 교수법을 부활, 적용 또는 고안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실내에서 만날 수 없을 때 산책이나 
하이킹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걷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단체로 걸으면 마주 보고 있을 
때와는 달리 나란히 옆에서 대화할 수 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 유형의 
상호작용을 나누고, 성찰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걷기와 
대화는 교육의 여러 측면, 즉 교수법 연구와 
비공식 학습에서 심리적, 신체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모바일 학습(이동 시에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학습) 이 
부상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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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출간을 축하하며  
10년 전, 우리의 존경받는 동료인 Mike Sharples 
교수는 교수, 학습 및 평가법을 개선하고자 전 세계의 
교육자 및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교수법 혁신에 관한 
Open University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이 보고서는 수십만 명이 
다운로드했으며, 우리는 올해 열 번째 보고서를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저자들은 100여 개의 교육학적 혁신 
기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블로그 게시물, 영상, 
웨비나, 워크숍 및 교사 전문성 개발 이벤트 등 많은 
채널을 통해 그 내용을 널리 공유했다. 이는 기념할 
만한 집단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를 집필하기 위해 매년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The Open University) 교육기술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의 여러 저자 팀이 
함께 새로운 동향과 혁신을 고려하고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가 연구와 사례에서 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한다. 유사한 아이디어가 이전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경우에는 제안된 혁신법을 
다루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일부 혁신법은 
오늘날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성이 높거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Innovating 
Pedagogy 보고서는 빠른 변화 속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증거, 상식, 명확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교사나 학습자가 각각 수업 시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소규모의 혁신과 전 세계 교육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동향에 중점을 둔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이러한 어려운 
경험으로 인해 학생의 불안감과 참여 부족과 같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문제의 기저에 있을 수 
있는 정신 건강 및 웰빙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학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수년간의 연구 프로젝트와 
소속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통해 혁신을 이끌었다. 우리는 2015년부터 미국 
(2015년), 싱가포르(2016년), 이스라엘(2017년), 
노르웨이(2019년), 아일랜드(2020년), 중국 (2021
년) 등 매년 다른 국가의 파트너와 협력해 왔다. 2022 
보고서에서는 스페인 카탈루냐 오픈 유니버시티
(The Open University of Catalonia) 와 협력했다. 
우리와 협력한 오픈 유니버시티는 온라인 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온라인 교육이 아직까지 낯선 기관도 
적지 않다. 온라인 교육 방식이 성공하려면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교육학적 혁신은 
접근성, 적합성 및 경제성 등의 기술을 둘러싼 
문제를 고려하고, 새로운 교수법 모델은 학생들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며 교육을 받고 싶어 
하거나 이러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의 시작을 돌아보며
2012년 처음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개방된 방대한 온라인 과정, 단시간 
온라인 과정을 제작하는 교육업체, 자격인증 학습, 
학습 활동과 환경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등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동향을 보여주었다. 
2012년 보고서는 학생들 간의 협력, 학습 커뮤니티 
형성, 여러 환경 간의 연결성 등에 기반을 둔 교수법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모든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관련성 높은 주제이다. 각 교육학적 혁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첫 번째 보고서와 그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영향력은  
높음, 중간 또는 낮음으로 예측되었지만, 2012 
년 보고서에서 언급한 ‘리좀식 학습(Rhizomatic 
learning)’에 대한 예측은 이상하게도 ‘확실하지 
않거나 높을 수 있음’이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출간물에서 리좀식 학습이 디지털 세계의 여러 
플랫폼에서 학습자, 자원, 그리고 이들이 생성하는 
지식의 새롭고 적응 가능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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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혁신이 
주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예측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 
또한 지역 상황과 교육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향일지라도 세계 곳곳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설명하는 교육학적 
혁신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은 혁신법이 교수, 학습, 평가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2년 보고서는 “학교, 전문대학(college), 대학 
(university)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사는 교육 혁신 및 교과과정 개발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2년 보고서  
p.7). 많은 교육 환경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어 왔다. 
이제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교육과직업 
세계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이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때때로 정부와고용주가 
교육과 훈련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있는데, 이는 
불행히도 학습에 대한 다른 중요한이유, 예를 들면 
개인의 성장, 건강, 또는 학술커뮤니티 활동 등과 
같은 것을 등한시하게 한다.

지난 10년간의 주제
지난 10년간의 보고서에 언급된 혁신법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분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이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보고서에서 나온 혁신법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를 진행했다. 각 주제에는 
관련 교육학적 혁신 및 짧은 소제목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 간에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주제 내에 여러 교수법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간된 10편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다른 표현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교육학의 
혁신에 밝은 미래가 도래하기를 희망한다.

 1. 타인과의 소통

 •   군중 학습 - 많은 사람들이 가진 현지 지식 활용
 •    군중으로부터 학습 - 대중을 지식과 견해의 

자원으로 활용
 •    인본주의적 지식 구축 커뮤니티 - 학습자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리좀식 학습 -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자기인식 

커뮤니티에 의해 구성된 지식
 •   디지털 학문 -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학업 실천
 •    언어 학습을 위한 원격 협업 - 협업을 통한 언어 

학습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활용
 •   와치 파티 –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영상 시청하기

2. 감정

 •   감정 분석 - 학생들의 감정 상태에 반응
 •    체화 학습 – 학습 지원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기
 •    경이로움을 통한 학습 - 호기심을 유발하고 

조사와 발견 촉발하기
 •    놀이를 통한 학습 – 학습자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   깊이 있는 공감 –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학습
 •    최고의 학습 순간 - 즐겁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긍정적 정신 상태
 •    감사의 교육학 - 웰빙과 학습 개선을 위한태도에 

대한 성찰

3. 정의

• 탈식민 학습 - 관점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주기
• 데이터 윤리에 대한 참여 - 디지털 생활 및 

학습에 있어서의 윤리적 데이터 활용
• 그룹 간 공감 - 타인의 관점 이해
• 내적 가치를 지닌 학습 - 학생들의 관심을 

활용하여 학습에 영감을 주기
• 힙합 기반 교육 - 힙합을 통한 문화 관련 학습
• 사회 정의 교수법 - 삶과 사회에서의 불의에 대처
•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 - 사람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 직면하기
• 스텔스 평가 - 학습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평가
• 형평성 중심 교수법 - 모두를 위한 학습 개선을 

위해 보다 공정한 방법 찾기
• 불편함의 교수법 - 학습과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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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자원 제공
• 빅데이터 탐구: 데이터로 생각하기 - 방대한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기
• 학습을 위한 블록체인 - 교육적 평판 저장, 검증, 

거래하기
• 개인 기기 가져오기(BYOD) -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학습자는 수업 시 자신의 기기를 사용
• MOOCs -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
• 드론 기반 학습 - 물리적 공간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 학습 분석 – 데이터 기반 학습 활동 및 환경 분석
• 분석을 통한 학습 설계 - 효과적인 학습 설계와 

분석을 연결하는 생산적인 주기
•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학습에 대한 준비
• 로봇 활용 학습 - 교사의 자유로운 교수 활동 지원
• 챗봇 활용 교육- 교육적 대화를 통한 학습 효율성 향상
• 출판사 주도 단기 과정 - 여가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상업용 단기 과정을 만드는 출판사

5. 새로운 학습의 설정
• 시민 탐구 - 탐구 기반 학습과 시민 행동주의의 융합
• 맥락 기반 학습 - 학습 과정 속에서 맥락이 형성

되는 방법
• 지리 학습 - 지리 관련 학습
• 오프라인 네트워크 학습 – 인터넷을 넘어선 

네트워크 학습
• 온라인 연구실 - 모두를 위한 연구실 접근
• 거꾸로 교실 - 강의실 안팎의 학습을 혼합
• 가상 스튜디오 - 학습자가 창의적 과정을 함께 

개발하는 활동의 중심지
• 원격 연구실에서의 과학 활동을 통한 학습 - 실제 

과학 장비에 대한 실험 안내
• 장소 기반 학습 – 학습의 계기가 되는 공간
• 끊김 없는 학습 - 설정, 기술, 활동 전반에 걸친 

학습 연결
• 하이브리드 모델 - 학습 유연성 및 기회의 극대화
• 이중학습 시나리오 - 강의실과 산업 현장에서의 

학습 연결

6. 사고와 학습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 배움에 대한 학습 - 효과적인 학습자가 되는 방법 학습
• 컴퓨팅 사고력 -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 디자인 사고 –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방법 적용
• 논증을 통한 학습 - 과학적 논증 기술 개발
• 사고의 시각화 – 학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교육
• 개인 탐구 학습 - 협동적 탐구와 능동적 탐구를 

통한 학습
• 브리콜라주 –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팅커링 
• 문턱(역치) 개념 – 학습을 위한 다루기 힘든 

개념과 까다로운 주제
• 생산적 실패 -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경험 활용
• 분산학습 - 몇 분 만에 장기적인 기억 구축
• 과학을 만드는 학습자 - 과학을 만들고 과학자로서 

행동하기 위해 자원하기
• 증거 기반 교육 – 연구 기반 증거를 활용한 교육 

정보 제공
• 웰빙 교육 - 교수·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웰빙 증진

7. 열린 세상에서 학습하기
• 개방형 데이터를 통한 학습 - 개인적으로 관련된 

학습을 위해 실제 데이터 사용
• 말뭉치 기반 교육 - 실제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 교수·학습 지원
• 학습인증 배지 - 기술과 성과를 인정받기 위한 

개방형 프레임워크
• 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 실무 기술 개발을 위한 

인증된 단기 과정
• 개방형 교과서 - 공개적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교과서 채택
• 대규모 개방형 소셜 학습 - 소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무료 온라인 과정
• 학술 출판의 부활 - 새로운 형태의 개방된 학술 출판

8. 일상생활에서 학습하기
• 액션러닝 –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
• 교차학습 –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연결
• e스포츠 - 가상 게임과의 경쟁을 통한 교수학습
• 미래를 위한 학습 -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의 

일과 삶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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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적 학습 - 계획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학습의 활용

• 비디오 게임을 통한 학습 – 학습을 재미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 활기를 줄 수 있도록 만들기

•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학습 - 장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 탈진실 사회의 탐색- 21세기를 위한 지식 교육
•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교육 인플루언서를 통한 학습
• 가정의 교육학 - 문화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정 

이해하기

9. 학습의 개인화
• 적응형 교수법 - 컴퓨터 기반 교수법을 학습자 

지식과 행동에 맞게 조정
• 역동적 평가 - 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자 맞춤형 

평가를 제공
• 티치백(Teachback) - 배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학습하기
• 트랜스 랭귀지(Translanguage) – 다국어 사용

을 통한 학습 강화
• 학생 주도 분석 - 학습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 형성적 분석 - 학습자가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석 개발
• 학습 평가 - 진단 피드백을 통해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평가
• 자율성 교육 - 자유롭고 독립적인 학습을 위한 

역량 구축

10. 학습자 참여 유도
• 이벤트 기반 학습 – 시간 제한 학습 이벤트
• 몰입형 학습 - 새로운 상황의 경험을 통한 학습 강화
• 메이커 문화 - 만들기를 통한 학습
• 다중 감각 학습 – 여러 감각을 활용한 학습 향상
•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습 - 기억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창작
• 게임을 통한 학습 - 학습을 위해 디지털 게임의 

이점 활용
• e-book에 대한 새로운 교육학 - 차세대 

전자책으로 교수·학습하는 혁신적인 방법
• 애니메이션을 통한 학습 - 짧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상호작용하기

• 풍부한 현실 - 증강 및 가상 현실을 통한 확장된 학습
• 학습자의 교수학습 공동 창작 –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드는 교재와 교과과정
• 걷기와 대화 - 걷기와 대화의 결합을 통한 학습 

효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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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모델
학습 유연성 및 기회의 극대화

서론
2011년에 연구자들은 교육 기술이 학습과 무관하지 
않고 학습의 일부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대면학습과 비대면 학습을 결합하는 
모델이 ‘뉴 노멀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모색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교육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기술이 교육 분야에 
신속히 채택되었다. 또한 교육에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대안적 모델(하이브리드 모델 등)이 
광범위하게 구현되면서 보다 유연한 학습 방법 모색, 
더 많은 온라인 자원과 학습 기회 창출, 대부분의 
직업에서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 왔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도전적인 
상황과 규모에서의 학습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무한한 온라인 강의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장소기반 학습과 원격 학습의 발전
학교나 캠퍼스 기반 학습과 원격 학습 간의 전통적인 
구분 방식은 수년에 걸쳐 발전해왔다.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 자료 및 활동을 
결합해 결속력 있는 학습 경험에 중점을 둔다. 
기술이 개발되고 유무선 대역폭이 넓어지고, 광섬유 
및 모바일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하드웨어 및 연결 
서비스 비용이 절감되면서 상호작용과 협업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실시간/비실시간 통신 및 학습의 
가능성이 커졌다. 웹상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하고 지리적 제한 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개개인과 기관들은 학생들의 개인적, 
직업적, 업무 과제에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
팬데믹 기간에 교수자들은 Zoom, Teams 등의 
상업용 화상 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어렵지 않게 원격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지만, 온라인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무한한 온라인 강의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또한 교수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증가했다.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많은 공개 온라인 과정들이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퓨처런(FutureLearn)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법: 학생들을 위한 
연속성 제공’ 과정은 10만 명이 넘는 수강생의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FutureLearn, 
MiríadaX 및 FUN(France Université Numérique), 
미국의 Coursera 및 EdX, 인도의 SWAYAM 및 
중국의 XuetangX와 같은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상했다. 온라인 교육이 
대규모로 실시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반드시 교수 
및 학습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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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나 집에서나 함께 학습하기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
특히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탐색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과정을 듣는 기간 동안 실시간2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번갈아 가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실시간 참여는 강의실 수업 시간에 
맞춰서 제공될 수도 있고 다른 시간대에 화상 회의 
또는 라이브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해진 시간 
내에 온라인 포럼이나 채팅을 통해 비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면 강의실 세션에서는 실시간/
비실시간 참여가 결합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호도와 상황을 우선시하며, 수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학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반면,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이 성공하려면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콘텐츠, 활동 및 경로가 개별 학생에 맞춤화 되는 
복잡한 교과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은 학생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의 Hyflex 모델, 네바다 대학교의 Rebelflex 
모델, 센트럴 조지아 공과대학의 Blendflex 등을 들 
수 있다. 

선택을 위한 설계

The flexible hybrid model’s distinctiveness 
베티(Beatty)3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을 
보여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학습 속도 또는 선호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자율성이다. 두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해도 비슷한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동등성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전략 및 채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수 자료를 
재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학습 참여 
방식 및 학습 경로 내에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에 중점을 둔다.

베티의 학습 모델은 공통적이지만 분리된 공간을 
연결하는 단일 과정, 즉 단일 커뮤니티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계할 때 반드시 
다양한 참여 경로를 지원해야 한다. 베티는 교류하고 
협력하는 원격 온라인 학습자와 물리적인 공간을 
연결한다. 실시간이라는 개념은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것에 적용된다. 그러나, 유연한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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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또한 유의미한 학습 측면에서의 비실시간 
학습과 더불어 비실시간 학습이 실시간 학습 이전 
또는 이후의 학습 순간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최적의 플랫폼 활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
바이크로너스 학습(bichronous learning, 실시간/
비실시간 방식의 혼합)4’ 접근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합 방식은 교육과정에 적용된 
학습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더 많은 개인 또는 공동 
작업과 더불어 교사 또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 
경험을 촉진한다. 학생들의 출석 시기와 방식은 교육 
과정 중에 결정된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인 2022년 4월에 샌프란 
시스코 주립 대학교의 케빈 캘리(Kevin Kelly)는 
다양한 수업 시간 또는 특정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HyFlex 과정 설계 사례를 수집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50분 수업은 설문조사, 퀴즈, 자기평가 등의 
워밍업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 강사가 개입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업 중 또는 실시간/비실시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미리 녹화된 짧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룹 토론을 하거나 온라인 포럼을 활용해 
온라인 또는 비실시간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새로운 
작업이 추가될 수 있고, 강사가 수업을 요약한 후 
마무리한다. 온라인을 통해 비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학습자가 실시간 참여하는 학습자와 동등한 경험을 
하게 하려면 비실시간 학습자를 위해서 일찍 
시작하거나 설문조사 결과 또는 토론에서 나온 추론 
등 변동 상황과 관련하여 추후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물리적 공간 마련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가르치고 
상호작용하려면 대면/비대면으로 동시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게임, 역할극, 도전 
기반 학습, 시나리오 기반 학습 등의 학습 활동에 
참여하거나 강사 또는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학습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한다. 스트리밍 및 
상호작용을 위해 웹캠이 달린 랩탑이나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학습이 가능하겠지만, 
대면학습과 비대면학습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로는 화상회의 기술, 교사용 고감도 
마이크와 무선 마이크, 강의실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학습관리 시스템, 학생용 및 교사용 컴퓨터, 동영상 
스트리밍용 카메라, 수업 발표용 보드 등이 있다.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 콜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및 샌디에고 대학
(University of San Diego)의 교수 및 교육 지원 
센터에서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혼합 환경과 관련된 
실제 구현 및 유용한 권장 사항에 대한 예제와 

동영상 데모를 제공한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학습을 위한 교수법 및 전략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있어 기술은 무척 
중요하지만 능동적 학습과 참여5를 통한 학생 
참여 방법을 결정하는 교수법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출석하게 한다면 단순하게는 학생들이 특정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의도치 않게 바람직하지 
않은 대면 수업 출석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업 전후로 온라인 숙제를 내주는 등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능동적인 학습 전략 
사용

•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공유 
문서나 의견 개진을 위한 온라인 투표 등 실시간 
학습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지식을 
함께 쌓기 위한 협업 학습 및 팀워크 촉진

• ‘거꾸로 교실’ 전략을 채택하여 협업, 토론 
및 평가를 위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동시성이라는 차별화된 방식을 더 잘 융합하며 
비실시간으로 개인 및 그룹 활동을 통해 
배경지식과 공동체 의식 구축

•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짧은 영상, 
시뮬레이션, 게이미피케이션 및 상호작용 콘텐츠로 
풍부한 경험 제공

• 노트 필기, 이벤트 기록, 성찰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 제안

•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포럼이나 공유 
글쓰기 공간에서의 의견 작성 및 제안 등과 같은 
자체 평가 및 동료 평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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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문제, 탐구 기반 학습을 제안해 학습 
경로를 더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 
장려(예: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학생의 과업 
발전 과정을 보여줌)

• 교실 수업 및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해 활용하는 
등 학습 자료를 재활용하고 조정해 더 많은 자율 
학습 기회 제공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적용에 있어서의 과제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은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 평생 학습 경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학생들이 더 
제한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 각 유형의 모델에는 각각의 과제가 있다.

개방형 하이브리드 모델의 문제 – 개인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을 구현하려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형의 과정은 우수한 교육 품질과 진로를 
개발하는 데 유리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는 등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개방형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또한 독립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역량들을 개발해야 한다. 자기조절 
역량에는 계획, 모니터링, 자기 성찰이 있다. 디지털 
역량에는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문해력(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생성하고 검색하며 평가하는 능력)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다. 제일 중요한 일은 학습자가 개방형 
하이브리드 학습을 통해 키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야 개방형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독립적 학습의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유연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문제 - 교사와 교육기관

유연한 하이브리드 학습을 실행하려면 교육기관의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비전, 미션, 
전략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에 투자하고 
교사를 교육하며 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교사가 실시간/비실시간 교수·

학습에 적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정과 새로운 학습 참여 
방식에 적응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결론
팬데믹 기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은 곳에 
적용되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효율성과 
교사와 학생이 해당 모델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맥락과 해당 모델 구현의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채택하는지, 더 많은 학생이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는 학생 유지와 
과정 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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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습 시나리오
교실과 산업 현장에서의 학습 연결

서론
학생들은 오래전부터 이론과 실제 적용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 교실 학습과 산업 현장 학습을 
융합하는 학습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수습생이 
훈련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거나, 
학부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 산업 현장에 배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협력 교육１, 이중 교육 또는 직업통합학습
(WIL)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중학습은 교실 
훈련과 산업에서의 전문적인 실행 사이의 밀접한 
동기화의 가치를 인지한다: 즉, 교실에 실무 수행을 
가져오고, 업무 현장에는 실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이해를 가져다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 전 세계의 업무 형태가 
바뀌었고, 학습과 업무를 위한 제3의 장소로서 
학생의 집을 포함하는 작업 공간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교육학적 관행과 기술 발전의 혁신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중학습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높은 유연성과 취업 가능성을 통해 
혁신을 이끌 수 있다2.

전통적인 방식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습의 두 영역인 교실과 작업 환경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 동안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중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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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습 시나리오

교실과 산업 현장에서의 학습 연결

서론
학생들은 오래전부터 이론과 실제 적용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 교실 학습과 산업 현장 학습을 
융합하는 학습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수습생이 훈련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거나, 학부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 산업 현장에 
배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협력 교육1, 이중 교육 또는 
직업통합학습(WIL)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중학습은 교실 훈련과 산업에서의 전문적인 
실행 사이의 밀접한 동기화의 가치를 인지한다: 
즉, 교실에 실무 수행을 가져오고, 업무 현장에는 
실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이해를 가져다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 전 세계의 업무 형태가 바뀌었고, 학습과 
업무를 위한 제3의 장소로서 학생의 집을 포함하는 
작업 공간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교육학적 관행과 기술 발전의 혁신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중학습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높은 유연성과 취업 가능성을 
통해 혁신을 이끌 수 있다2.

전통적인 방식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습의 두 영역인 교실과 작업 환경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 동안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중학습

산업계의 수요와 교실 수업의 조정
이중학습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계 파트너들이 
교실 수업이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무 
역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 및 기술 습득 
능력은 산업 현장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즉, 지식, 역량, 기술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반면, 교실 교육은 
주제별로 구성된 개별 학습에 중점을 둔다. 한편 
교수자는 학교나 대학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에서 사용되는 생산 프로세스, 
작업 절차 및 기법과 기술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은 업계 
파트너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실습 활동을 
제안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파트너는 대학과 기타 교육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 또는 부서를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

업계 요구에 부응하고 업계 파트너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스페인 Catalonia 오픈 
유니버시티의 직업훈련 부서는 교육 모델과 교과 
과정을 변경했다:

산업계의 수요와 교실 수업의 조정
이중학습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계 파트너들이 
교실 수업이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무 
역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 및 기술 습득 능력은 
산업 현장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즉, 지식, 역량, 기술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반면, 교실 교육은 주제별로 
구성된 개별 학습에 중점을 둔다. 한편 교수자는 
학교나 대학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에서 사용되는 생산 프로세스, 작업 절차 
및 기법과 기술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은 업계 파트너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실습 활동을 제안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파트너는 대학과 기타 교육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 또는 부서를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

업계 요구에 부응하고 업계 파트너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스페인 Catalonia 오픈 유니버시티의 
직업훈련 부서는 교육 모델과 교과 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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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모듈 기반 ‘역량학습’ 구조는 그룹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하는 법을 아는 
학습’ 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3’으로 변경한다. 

2. 수행된 프로젝트는 실제 업계에서 겪는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재고,
수익, 비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체 기업의 창고에 있는 상품들을 분석하고 
관리한다.

3.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기업 권장 사항을 염두에 
둔다. 

4.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 평가는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감독, 교직원, 부하 직원, 동료 및 
학생이 피드백을 주는 프로세스이다. 360도 
피드백에는 프로세스, 기술 및 지식(주제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제적 이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5. 해당 모델은 학생 중심이므로, 학생들은 실제 
과정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협동 학습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 그룹과 함께 이행된다. 그룹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과제를 나누어 주고, 공동으로 작업을 
검토하며 프로젝트에서 공동 프레젠테이션을 
고안한다.

고등교육의 과제는 학제 간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론적, 교육학적, 기술적 도구를 찾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교육 모델에 함께할 강사를 
적절히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둘째로, 대학 학습 활동 속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장비를 사용해 보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무 사례를 실제 기업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 업무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가상 도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격 학습 공간(예: 집이나 
카페)이 전문적인 실습 공간이 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훈련시키는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을 예로 들면, 학생들이 
실제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네트워킹 장치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론적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킹 장치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와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을 웹 기반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평가하며 
업데이트할 수 있다5.

이와 유사하게 엔지니어링 및 과학 실험실 기술은 
원격 또는 가상 실험실을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데, 
이는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가 OpenSTEM Labs에서 
탐구한 접근 방식이다6. 학생들은 인터넷만 있으면 
실제 작업 실험실 장비와 실험을 경험할 수 있다.

15이중학습 시나리오

1. 기존 모듈 기반 ‘역량학습’ 구조는 그룹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하는 법을 아는 학습’ 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3’으로 변경한다. 

2. 수행된 프로젝트는 실제 업계에서 
겪는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재고,수익, 비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체 기업의 창고에 
있는 상품들을 분석하고 관리한다.

3.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기업 
권장 사항을 염두에 둔다. 

4.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 평가는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감독, 교직원, 부하 
직원, 동료 및 학생이 피드백을 주는 
프로세스이다. 360도 피드백에는 프로세스, 
기술 및 지식(주제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제적 이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5. 해당 모델은 학생 중심이므로, 학생들은 
실제 과정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협동 학습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 그룹과 함께 이행된다. 그룹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과제를 나누어 주고, 
공동으로 작업을 검토하며 프로젝트에서 
공동 프레젠테이션을 고안한다.

고등교육의 과제는 학제 간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론적, 교육학적, 기술적 도구를 찾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교육 모델에 함께할 강사를 
적절히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둘째로, 대학 학습 활동 속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장비를 사용해 보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무 사례를 실제 기업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 업무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가상 도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격 
학습 공간(예: 집이나 카페)이 전문적인 실습 
공간이 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훈련시키는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을 예로 들면, 
학생들이 실제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네트워킹 
장치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론적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킹 장치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와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을 웹 기반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평가하며 업데이트할 수 있다5.

이와 유사하게 엔지니어링 및 과학 실험실 기술은 
원격 또는 가상 실험실을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데, 이는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가 OpenSTEM 
Labs에서 탐구한 접근 방식이다6. 학생들은 
인터넷만 있으면 실제 작업 실험실 장비와 실험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학과 산업체 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과 
교육학적 요소
대학과 산업체 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과  
교육학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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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원격으로
학생들의 학습 진행상황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
이중학습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진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모든 학습 환경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직장에서는 신입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교사가 원격으로 학생의 학습 
진행상황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는 더 
어렵다. 더욱이 학교와 직장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이중학습은 이러한 평가 
프로세스를 조율하고 업계와 교육 분야의 평가자가 
어디서나 학생의 학습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튜터가 코멘트로 남긴 코드를 보여주는 GitHub 스크린샷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 학습 진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GitHub
는 코드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오픈 
소스 도구이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용자가 볼 수 
있어, 업계와 학계 강사로서의 역할도 한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으면 학습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작업을 평가해 코멘트나 피드백을 남길 
수 있다.

5G와 같은 새로운 연결 기술은 직장에서 학생들의 
실시간 원격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증강현실(AR) 
등의 기술과 원격장비 모니터링을 결합하면 교사나 
튜터가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수행한 과업과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복잡한 학습 분석(학생의 
행동 및 진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보고)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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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훈련생은 AR 안경을 착용해 
항공기 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완료된 세팅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는 데이터를 전송해 
강사는 원격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 AR 도구로 학생들의 행동을 기록해 
강사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강사와 
토론할 수 있어 자기반성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고도의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R 안경을 착용하면 외과 수술의 
실시간 원격 감독이 가능해, 다른 곳에 위치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7.

그러나 대학 및 직장에서 학생들과 그들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상업적 민감성과 개인정보보호 
등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e포트폴리오(학생 학습 
결과물을 디지털로 수집)와 같이 기존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사례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이 주도하는 포트폴리오 시스템 내에서 사진과 
영상을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와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힘과 통제권이 학생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은 무엇을 기록할 수 있고 또는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논제에 능동적인 
파트너로서 참여한다. 노르웨이 직업 교육 및 훈련
(VET) 시스템은 선구적으로 e포트폴리오를 견습생, 
훈련 사무소, 학교 및 회사 간 연결 장치로 활용해 
학습 공간을 연결하고 학계, 학생, 고용주 관계를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8. 

 결론
이중학습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통합된 접근방식을 적용해 학계 및 산업계 협력자가 
원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중학습 
시나리오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에서 마주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업계에는 
더 충실하게 준비된 인재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이중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을 결합한 
단일 학습 전략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교수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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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실무 역량 개발을 위한 인증된 단기 과정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새로운 유형의 자격인증이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교수·학습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중 하나는 경력, 직장 및 전문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새로운 학습자 
그룹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학습자들은 다른 형태의 교육이나 훈련에 등록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 학습 기술을 
배워야 하는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에 대한 접근 방식
사회, 기술, 경제 및 기타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지난 십 년 사이에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인증 제도인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부상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집중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배지, 
수료증, 학점 또는 전문성 크레딧 등을 받아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기 학습 형태이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주요 초점은 취업에 맞춰져 있다.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학습자에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장에서 활용될 기술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교과 과정,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현존하는 
교육 및 전문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보고서가 많이 발간되었다1,2,3. 

이러한 보고서는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기존의 자격 
프레임워크를 이어준다. 예를 들면,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4는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을 연계했다.

• ECTS 1~5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크리덴셜 
모듈은 정식 교육의 일부이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 또는 기타 
학문적 전문성 개발 과정을 수료할 때 공식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여된다.

• ECTS 5~30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크리덴셜 단기 
학습 프로그램은 기술을 자격 프레임워크에 
매핑할 수 있는 상호 연계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은 기술, 특히 산업 프레임 
워크와 지역 또는 국제 자격 프레임워크에 대해 
벤치마킹된 ‘고용 가능 기술’을 공인한다. 증거 
기반 평가는 이러한 기술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데 
활용된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문적, 업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익힌 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을 습득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평가를 위해 제출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디킨 대학(Deakin University)의 
전문 실무 크리덴셜5은 이러한 기술 중심 경로를 따라 
자기관리, 문제해결 능력 및 혁신과 같이 고용 역량에 
관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발급한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국가 교육 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 
-tion)6는 현재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 과정과 
관련된 175여 개의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은 특정 영역의 기술 숙달에 대해 
수여된다. 동아프리카7의 EPICA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니셔티브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학의 커리큘럼 내에서 프레임을 구성하고, 학습을 
업무 경험과 연결하고, 학업 성과에 대해 인정해주는 
기술 배지를 발행하여 졸업장을 보완한다.

실무 역량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전 세계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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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크리덴셜이 특별한 이유
과거에도 많은 고등교육 과정이 직업과 연계 
되었지만, 주로 전일제 교육에서 전일제 고용으로 
전환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학생들이 
가지는 제각기 다른 상황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학습자가 직업 경험이 전무하고 양육이나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무하는 동안 주로 공부에 
중점을 둘 것이라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이러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공부보다 가족 
돌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교수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 

경력, 직장 및 전문 역량에 중점을 둔다.

• 학습자는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얻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 많은 학습자들이 학습보다 우선시해야 할 사항 
들이 많으므로 유연한 학습 스케줄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온라인 학습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는 온라인 
학습 관련 기술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하다. 
• 학습자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면 소속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 
이다.

• 학습자가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경우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할 수 있다. 

• 학습자 국적이 각각 다를 수 있어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 온라인 학습은 대면학습보다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학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정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참여하는 수가 많을 
수 있다. 

• 참여자가 많으면 학습자에 비해 교수자의 비율이 
낮을 수 있다.

• 학습자는 더 많은 자격 증명을 얻기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축적’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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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크리덴셜 교육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학습 시간, 수준, 규모 및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에 
적합한 만능 교육은 없다. 대신, 위에 언급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역량 결합을 위한 e포트폴리오

역량을 명확히 하고 증명하는 과정은 탐구에서 
시작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현재와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고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역량을 적용한 상황을 식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얻은 통찰력으로 습득한 역량을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과정과 직장에서 얻은 경험을 한데 모아 학문적 
학습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역량의 사례는 e-포트폴리오(학생들의 
완성된 작업 또는 성과의 디지털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학문 및 전문적 맥락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채널, 형식, 
스타일을 활용해 교사 및 고용주를 포함한 다양한 
청중과 자신의 역량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다. e-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다양한 청중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역량 개발과 관련된 
증명을 확인하고 선정한 다음, 학업 평가(특정 
기술을 습득했음을 보여주기 위함) 및 전문성 인정 
(전문 기관에 입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보여줌)에 
활용할 수 있다.

역량 기반 학습

역량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측정 가능한 성과를 
얻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잘 짜여진 경력 경로를 
따라 숙달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에 적합하다. 
숙달도는 학습자가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역량을 
습득했음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직장 
등 실제 상황에서 해당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된다. 학습자는 한 과정 속에서 가르쳤거나 
여러 개의 마이크로 크리덴셜로 쪼개진 필수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없다.

이 접근 방식은 이미 명시된 역량이 있는 영역에서 
가장 구현하기 쉽다. 역량 기반 학습은 팀워크 
기술, 의사소통 능력, 압박을 견디고 일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과 연계되어야 
한다. 평가는 다양한 역량을 연결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가진 역량들을 별개로 보지 않고 그들 사이의 
연결성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사례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직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에 매우 적합하다. 
사례 기반 학습은 실제 사례,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질문, 측정된 성과가 분명한 학습 목표를 포함하는 
가이드식 탐구의 형태를 취한다.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과정 중에 제공되고, 
학생들이 별도로 찾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진행자는 가이드 질문을 던져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근무 환경과 연결된다. 학습자는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때와,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할 때를 알게 된다.

학습자는 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룹 계획 세우기, 
일정 짜기, 지식 공유하기와 같은 팀워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미 비즈니스나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국적 학습자 그룹은 공유할 만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팀과 협력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내용 지식의 습득만큼 
그들의 발전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환경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성찰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반대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지식의 차이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활동 
체계, 그룹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 
교수자의 적절한 행동 모델, 입문 수업을 위한 사려 
깊은 사용법, 그룹 과정과 상호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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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식 학습

MOOC 플랫폼에서 시행되는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대화식 학습은 수백 또는 수천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8.

대화식으로 학습하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동영상 시청, 지문 읽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대화식 학습에는 
대화, 협업, 자아 성찰, 실험 및 아이디어 실현이 
포함된다. 학습자들은 강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과 
연관시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관련 자원을 공유하기도 한다. 강의 
활동에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하며, 가능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포함된다.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학습자는 강의에서 소개된 이론과 
기술을 자신의 실제 경험에 대입하여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 

대화식 학습 방식은 규모가 클수록 더 효율적이다. 
비실시간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때와 학습자의 
기존 지식을 활용할 때 더 효율적이며,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이해도가 떨어질 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화식 학습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때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성공적 
으로 완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위해서는 학습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습자 역량 개발
대학은 학기 시작 전 학생들과 교직원이 비공식 
적으로 만나게 하고 새로운 환경을 모색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자원을 찾게 해 주는 등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몇 주간 해야 
할 공부를 계획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처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강의 시작 시 시간을 따로 
두거나 강의 시작 전에 선택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강의 전 시간에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 개발, 일기 
및 노트 작성, 비판적 사고하기, 과제 준비와 평가 
정정과 관련된 조언 등을 통해 학습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이 처음인 학습자들은 도움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학습자는 특정 플랫폼을 활용하고 강의를 
탐색하는 방법과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온라인 학습자는 강의와 그들의 사전 경험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설정. 한 가지 목표는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완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하나 이상의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거나, 특정 분야의 경험을 
얻거나, 다른 실무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명확히 
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시간 관리. 대부분의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시작 전에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중요한 강의 날짜를 기입하고 
정기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며, 변경할 수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진도를 따라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공간. 공부할 공간이 있는 학습자도 있겠지만 
시끄럽지 않으면서 공부하기 적합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습자도 있다. 인터넷 
잘 연결되지 않으면 학습자가 수업자료를 미리 
다운로드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 연결될 때마다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지원.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거나 ‘스터디 파트너’를 
정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는 재직 중인 
회사가 그들의 그룹을 동일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에 
등록한 경우 직장에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거나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노트 필기. 온라인 학습자는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직접 필기하면서 
온라인으로 메모하는 방법을 선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공부하지만 직장 컴퓨터로 
메모했거나, 온라인으로 메모했지만 공부하는 동안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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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체계와 자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원격으로 공부할 경우 
강의 레벨이 어떻든 간에, 학습자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이를 위해 자기조절 또는 ‘학습 방법 배우기’
와 관련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 학습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

• 시간 관리

• 목표의 설정

•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함께 배울 유용한 자원 찾기

• 학습 전략 선택

• 진행 상황에 대한 성찰

•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자기조절이 우수한 학습자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경력, 직업, 개인적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다. 그들은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학습을 통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학습 과정의 핵심 과제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를 검색하고 포럼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학습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9.’

이러한 모든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마이크로 크리덴셜 
과정의 목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당 능력들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학습 방법을 
익히는 역량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학습자가 자신의 
장점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들이 학습성과에 있어서의 학습 
기술을 언급하고, 강의 내에 이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며, 역량 습득을 입증한 학습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역량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학습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기존 교수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하고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학습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 
학습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들의 
요구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전일제 학습자들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교수·학습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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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 교육
자율성과 독립적인 학습을 위한 역량 강화

서론
2014 Innovating Pedagogy 보고서에서 ‘학습 
방법 배우기’를 언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관련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기주도 
학습에는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세워서 
얻게 되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교육 시스템과 자원 개발이 포함된다. 
자기주도 학습은 틀에 박힌 교과 과정으로 학습자를 
제한하지 않고 학습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학습 활동과 교수 활동을 조정한다1. 교사와 학습 
설계자는 이러한 기술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장려해 학생들이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준다.

학습자의 전문성 개발
학습자 전문성 개발은 두 가지 아이디어와 관련된 
접근법이다.

(i) 학습은 직업이고, (ii) 학습자는 전문가이다. 
학습자의 자율성은 초등학교에서 전문 및 대학원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강화될 수 
있다. 학습자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학습 경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며 필수 
요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학습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정하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개발하려면 학습자들은 자율성 교육을 
촉진하고 시행하는 교수자를 필요로 한다.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고 학습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또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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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 및 학습 전략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2. 좋은 학습자가 되는 기술은 
타고난 재능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필요한 역량이 자동으로 생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사실, 자기조절 
능력은 어릴 때부터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

자기조절 능력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감정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좌절이나 흥분과 같은 
감정을 조절하고 과제에 집중하며 새로운 과제에 
다시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메타인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기
• 시간 관리: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원에 대한 접근, 마감일, 강의 및 외부 약속 등 
정해진 일들을 고려해 시간표를 정하기

• 노력조절: 학습 내용과 활동이 어렵거나 좌절감을 
주는 경우에도 노력을 지속하면서 모니터링하기

• 또래 학습: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하기

• 정교화: 새로운 자료와 예전에 얻은 교훈이나 
경험을 연결하기

• 리허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자료를 반복해서 보기

• 구조화: 전문지식, 자원 및 학습 자료 이용 일정 
수립하기

• 비판적 사고:  정보에 입각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의견을 구해 평가하며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자기조절 능력은
어릴 때부터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면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습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3, 4 
이러한 전략은 학습 자원 선택, 상호작용 설계, 평가 
사례 개발 또는 학습 분석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학습 및 교육 전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다. 일부 저자는 이러한 전략을 과정 
설계 및 구현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5.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에는 
시간표 작성, 계획, 시간 관리 및 자아 성찰을 
도와주는 웹사이트와 앱이 포함된다.

자기조절 학습을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전략을 
세우는 방법과 함께 제공하면 학습자들은 더 자신감 
있고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갑자기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는 
온라인에서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 직장에서 인정받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학습 생태학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학습 생태학’을 가지고 있다. 
학습 생태학이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및 
가상 환경에서 활동, 자원, 관계를 포함하는 배경을 
의미한다. 평생학습 생태학 관련 최신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학습을 위해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 및 
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선택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6. 학습자가 
자신만의 학습 생태계를 잘 인식할수록 학습 능력과 
자율성은 더 강화된다. 자율 교수법은 자기조절 
전략을 활용하는 이점과 함께 무엇이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강조한다.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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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과 그에 수반되는 것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 전략, 자신감을 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습자의 회복력을 도와 학습자가 
학습을 막는 장애 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지원해 준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래의 5가지 요소는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참여: 학습자가 경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율성은 강화될 수 없다.

2. 탐색: 학습자가 탐구하는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며 실제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3. 개인화: 학습자는 자신이 공부하는 
주제와 자신이 정한 과제에서 
개인적으로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4. 자기성찰: 학습자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며 향후 학습을 
위해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5. 지원: 학습자는 혼자 배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교사의 지원이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이다.

이렇듯 교사의 지원적 역할은 학습자가 학습 경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율 학습의 문제와 장벽
학습자의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론과 학습 설계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 지식 전달에만 그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으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의식 접근방식은 시간 
관리,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등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기보다 특정 분야의 지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학습자가 교사나 멘토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하게 되면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결론
자기주도성 교육은 학습자를 위한 충분한 지침과 
도구를 통합해 학습자가 자기조절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기주도성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실을 학습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본다. 또한 개인적 교수 접근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의 역량을 키우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생태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28 Innovating Pedagogy 2022 (한국어판)

참고자료
1. An academic article focusing on the pedagogy of 

learner autonomy and reporting on insights gained 
from a career spent exploring learners’ efforts to learn 
a language: 
Cotterall, S. (2017). The pedagogy of learner 
autonomy: Lessons from the classroom. Studies in 
Self-Access Learning Journal, 8(2), pp. 102–115. 
Available at: https://sisaljournal.org/archives/jun2017/
cotterall/ (Accessed 18/5/22).

2. An academic article comparing learner autonomy 
with self-regulated learning and examining the 
implications for practice:
Murray, G. (2014). The social dimensions of learner 
autonom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udies in 
Self-Access Learning Journal, 5(4), pp. 320–341. 
Available at: http://sisaljournal.org/archives/dec14/
murray (Accessed 18/05/22).

3. A review of twelve studies showing that strategies of 
time management, metacognition, effort regulation 
and critical thinking were associated with good 
academic outcomes:
Broadbent, J., & Poon, W.L. (2015).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 academic achievement in 
online higher education learning environments: A 
systematic review.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7, pp. 1–13. Available at: http://dx.doi.org/10.1016/j.
iheduc.2015.04.007 (Accessed 18/05/22).

4. Examination of ways in which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can help with digital learning:
Anthonysamy, L., Koo, A.C., & He, S.H. (2020). Self-
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 
Fostering digital literacy for sustainable lifelong 
learn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5, pp. 2393–2414. Available at: https://doi.
org/10.1007/s10639-020-10201-8 (Accessed 
18/05/22).

5. An article with useful strategies for autonomous 
learning, including asking students to consider 
how they learn online, monitoring engagement and 
supporting families:
Carter, R.A., Rice, M., Yang, S., & Jackson, H.A. 
(2020). Self-regulated learning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strategies for remote learning. 
Information and Learning Sciences, 121(5/6), pp. 
321–329. Available at: https://doi.org/10.1108/ILS-04-
2020-0114 (Accessed 18/05/22).

6. An article about learning ecologies and the 
advantages of raising learners’ awareness of their 
own learning ecologies:
Sangrà, A., Raffaghelli, J., & Guitert, M. (2019). 
Learning ecologies through a lens: Ontological, 
methodological and applicative issu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BJET), 50(4), pp. 1619–1638. Available 
at: https://doi.org/10.1111/bjet.12795 (Accessed 
18/05/22).

출처
• Core competences for learner autonomy:

How to develop learner autonomy. University of 
Amsterdam. Available at: https://www.itta.uva.
nl/learnerautonomy/how-to-develop-learner-
autonomy-59 (Accessed 18/05/22).

• Techniques to foster independence and show 
students how to help themselves and their peers 
understand and complete tasks, from Edutopia:
Six strategies for promoting student autonomy. 
Available at: https://www.edutopia.org/article/6-
strategies-promoting-student-autonomy (Accessed 
18/05/22).

• Ways of encouraging learner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and be more 
autonomous, from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Alex Warren (21 November 2019). Encouraging 
learning autonomy. Available at: https://infocus.eltngl.
com/2019/11/21/enouraging-learner-autonomy/ 
(Accessed 18/05/22).

• Tips on becoming an autonomy-supporting teacher, 
from The Education Hub:
How to support student autonomy and enhance 
motivation. Available at: https://theeducationhub.org.
nz/how-to-support-student-autonomy-and-enhance-
motivation-2/ (Accessed 18/05/22).

• A video-recorded discussion of ways in which digital 
tools can be used to increase learners’ autonomy in 
the classroom, from Cambridge Assessment:
Using digital tools to encourage learner autonomy 
in the classroom. Available at: https://www.youtube.
com/watch?v=vTnkwoqP2ho (Accessed 18/05/22).

• Introduction to learning ecologies by the National 
Science Teaching Association (NSTA) in the 
US, including suggestions for designing learning 
opportunities to take these ecologies into account:
STEM Learning Ecologies: Relevant, Responsive 
and Connected. Available at: https://www.nsta.org/
connected-science-learning/connected-science-
learning-march-2016/stem-learning-ecologies 
(Accessed 18/05/22).

• The work of the Brazilian educator and philosopher 
Paulo Freire, who believed that developing learners’ 
autonomy is equivalent to developing learners’ 
freedom:
Freire, P. (1996). Pedagogy of Autonomy: Necessary 
Knowledge for Educational Practice. Paz e Terra, Sao 
Paulo.
Freire, P. (1998). Pedagogy of Freedom: Ethics, 
Democracy and Civic Courage. Translated by Patrick 
Clark. Roman and Littlefield, New York.

https://sisaljournal.org/archives/jun2017/cotterall/
https://sisaljournal.org/archives/jun2017/cotterall/
http://sisaljournal.org/archives/dec14/murray
http://sisaljournal.org/archives/dec14/murray
http://dx.doi.org/10.1016/j.iheduc.2015.04.007
http://dx.doi.org/10.1016/j.iheduc.2015.04.007
https://doi.org/10.1007/s10639-020-10201-8
https://doi.org/10.1007/s10639-020-10201-8
https://doi.org/10.1108/ILS-04-2020-0114
https://doi.org/10.1108/ILS-04-2020-0114
https://doi.org/10.1111/bjet.12795
https://www.itta.uva.nl/learnerautonomy/how-to-develop-learnerautonomy-59
https://www.itta.uva.nl/learnerautonomy/how-to-develop-learnerautonomy-59
https://www.itta.uva.nl/learnerautonomy/how-to-develop-learnerautonomy-59
https://www.edutopia.org/article/6-strategies-promoting-student-autonomy
https://www.edutopia.org/article/6-strategies-promoting-student-autonomy
https://infocus.eltngl.com/2019/11/21/enouraging-learner-autonomy/
https://infocus.eltngl.com/2019/11/21/enouraging-learner-autonomy/
https://theeducationhub.org.nz/how-to-support-student-autonomy-and-enhancemotivation-2/
https://theeducationhub.org.nz/how-to-support-student-autonomy-and-enhancemotivation-2/
https://theeducationhub.org.nz/how-to-support-student-autonomy-and-enhancemotivation-2/
https://www.youtube.com/watch?v=vTnkwoqP2ho
https://www.youtube.com/watch?v=vTnkwoqP2ho
https://www.nsta.org/connected-science-learning/connected-sciencelearning-march-2016/stem-learning-ecologies
https://www.nsta.org/connected-science-learning/connected-sciencelearning-march-2016/stem-learning-ecologies
https://www.nsta.org/connected-science-learning/connected-sciencelearning-march-2016/stem-learning-ecologies


29와치 파티

와치 파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영상 시청하기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영상 발표를 시청하고 논의하기

서론
사람들이 동시에 동영상이나 온라인 발표를 볼 때 
와치 파티가 열린다.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참가자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파티’라는 단어는 종종 음식, 음료가 
제공되고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교모임을 말한다. 와치 
파티에서는 사교모임은 있지만 다과는 없을 수 있다. 
대신 학습자들의 경험 공유와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중점을 둔다. 

많은 학습자들이 학급 전체가 TV 주위에 모여 교육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을 때 학교에서 와치 
파티를 경험했을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와치 
파티는 온라인으로 시청 가능하고 다른 공간, 심지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동시에 같은 미디어(예: 
동영상)를 시청한다. 동영상은 특히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 또는 칸 아카데미와 같은 플랫폼 등의 
온라인 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1.

학습자가 특정 동영상 또는 방송에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와치 파티는 화제가 되고 있다. 그룹 토론, 
메시지 기반 대화나 특정 학습 과제에 대한 링크(예: 
이해 활동 또는 성찰적 글) 등 학습자들은 와치 파티 
전, 도중 또는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와치 파티 준비 및 운영
와치 파티는 온라인 학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규 학교 교육이나 대학 수업 또는 
훈련 및 전문성 개발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와치 
파티’를 출시한 메타(Meta, 페이스북의 새 이름)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와치 
파티를 열 수 있는2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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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와치 파티는 친목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텔레파티 사용, https://www.
teleparty),  디즈니플러스(그룹와치, http://www.
disneyplus.com/welcome/groupwatch),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와치 파티, https://www.amazon.
com/adlp/watchparty)과 같은 미디어 제공업체도 
와치 파티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많은 
온라인 서비스와 미디어 제공업체들의 성장 영역이 
되고 있다.

대면교육보다 와치 파티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미디어 제공업체와 
무관하게 와치 파티를 제공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다. Zoom, Teams, 그리고 더 
최신 플랫폼인 Twitch(https://www.twitch.tv)
와 Discord(https://discord.com)도 와치 파티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며, 와치 파티의 이점은 실시간/
비실시간 교육 방식을 결합한 ‘와치 파티 강의’의 
개념을 제시한 Kuepper-Tetzel과 Nordmann3
의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식 교육과정의 
일부로 계획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연구에서, 각 강의마다 2~3개의 짧은 
동영상을 녹화하고 총 45분 정도로 제작하여 대학의 
가상학습환경(VLE)에 업로드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비디오를 시청할 시간을 설정해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정해진 시청 시간을 
따랐다.

또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어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으며,4 실제로 
Kuepper-Tetzel과 Nordmann3의 연구에 따르면 
대면교육보다 와치 파티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고 
한다. 와치 파티에는 채팅창이 있어 시청 도중 
학습자가 질문을 하면 강사가 즉시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링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팅창에서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습자 간 참여도 눈에 띄었다.

추가로 제공되는 퀴즈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거나 
전파할 수 있다5. 와치 파티에 필수적일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사회적, 
인지적 과정을 통해 지식의 공동 생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요컨대, 
와치 파티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소속감을 함양하는 핵심 요소인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6

와치 파티를 통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권장사항
동영상을 교육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학습자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7. 적극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동영상 시청 시 학습자의 인지 부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Brame7은 교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컬러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화면 비율을 
변경하거나, 짧은 비디오 텍스트를 사용하여 
맥락이나 학습 목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그널링’을 활용하여 주요 개념을 
강조할 것

• 짧은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긴 동영상을 ‘작게 
분류(Chunking)’할 것

• 동영상 녹화 시 대화체를 사용하여 실재감 및 
사회적 파트너십 향상

• 영상 내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할 것

브라이튼 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4를 
비롯한 교육 기관에서는 와치 파티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고려 사항은 개최하는 시간대와 시청자의 
위치이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 역시 (자막 사용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https://www.teleparty.com/
https://www.teleparty.com/
https://www.disneyplus.com/welcome/groupwatch
https://www.disneyplus.com/welcome/groupwatch
https://www.amazon.com/adlp/watchparty
https://www.amazon.com/adlp/watchparty
https://www.twitch.tv
https://disc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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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와치 파티는 특히 공식적이거나 계획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유된 이슈에 대한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사람들이 함께 보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치 파티는 
시청자들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거나 (분명히 
학습자의 학습 시간에 적합한 시간대에 맞출 
필요는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하는 것 등에 
의존적이지 않다.

참가자들은 집,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와치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배고프면 
다과를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다. 신중하게 계획되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대면학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학습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과제
와치 파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터넷 연결, 특히 
연결 속도이다. 학습자에게 미리 영상을 다운로드 
하도록 요청하거나, 와치 파티가 열리는 동안 
데이터가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 로드할 
것을 요청하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많아질수록 동영상 호스트의 
스트리밍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청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 또는 시력이 
나쁘거나 청각에 문제가 있는 학습자는 와치 파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다. 
대안 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일부 또는 전체 
영상에 수화 통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는 것 또한 옵션이 아니거나 
이벤트 담당자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와치 파티는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 TV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항상 선호하는 
시청 옵션은 아닐 수 있다.

결론
인터넷 대역폭이 증가하고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와치 파티는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는 동영상을 통해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학습 제공 업체의 소재지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국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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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주도 교육 
교육 인플루언서를 통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학습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 인플루언서

서론 
YouTube, Facebook, TikTok, Instagram과 
같이 쉽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고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부상했다. 인플루언서는 온라인에서 
팬층이 두터운 사람으로, 그들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수천에서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미지,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영상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품, 서비스,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의견을 공유한다. 최근까지 인플루언서는 마케팅 
영역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교육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배울지에 대한 학습자의 결정에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와 
학습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콘텐츠와 교육 방식은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교사로 대우받거나 그와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고, 교사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교수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인기를 이용하거나 그들의 관행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의 형식과 품질 보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은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커뮤니티의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의 한 가지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특징
‘교육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에게 공식/공인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무료로 교육 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부분 교육기관 외부에서 활동한다1. 
이들은 어려운 과학 개념을 설명하거나 수업 중에 
어떻게 필기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정치에서 
피트니스 훈련, 공예 기술에 이르기까지 비공식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팔로워 기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팔로워에게 어필한다.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카메라에 대고 말하며’ 팔로워와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짧은 영상으로 아이디어, 
개념, 또는 제품을 시연하거나 설명한다. 이런 
영상에는 종종 애니메이션, 그래픽, 이미지, 음악 



34 Innovating Pedagogy 2022 (한국어판)

등 대화형 매체가 포함되어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높인다. 교육 인플루언서는 온라인 정체성을 만들고 
팔로워가 ‘진정한’ 개인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팔로워들과 친분을 쌓으며,2,3 이를 통해 팔로워들은 
교수자 인플루언서에게 공감한다4. 팔로워들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보고 그들을 더 신뢰하며, 
인플루언서의 전문지식, 그들의 역량 또는 정직성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이다.

인플루언서는 전 세계 무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팔로워들의 접근 및 참여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팔로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거나 대화를 할 수 있어 교수자(인플루언서)와 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들이 
남긴 댓글에 반응하거나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피드백 또는 요청사항을 참조하여 팔로워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 준다.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의 예로는 Ahmad Al Rashid
의 ‘British English Plus’ 채널을 들 수 있는데, 
Ahmad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채널에서 
백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British 
English Plus는 간단하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 하나의 메시지, 1개의 
주제를 다루며 청중(영국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킨다. 팔로워들의 연령대는 18~35세로 
중동, 북아프리카에 살거나 영국 및 유럽, 기타 지역 
등 타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Ahmad 자신이 
아랍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여서 
더 인기가 있다. 

대학들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소셜 인플루언서를 
이용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학 활동을 홍보하고, 채널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셜 
인플루언서 접근방식을 분석해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British English Plus 인스타그램 계정 스크린샷(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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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pen University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교육 주제를 가지고 1분 ‘미니 강의(지질학자가 
암석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를 제공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협회(Max Planck Society)는 
두 명의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학생들이 
복잡한 과학 콘텐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동영상 
시리즈를 만들었다1. 

인플루언서는 팔로워의 접근 및
참여를 막는 장벽을 줄이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 

과제
‘교육 인플루언서’는 학습자가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용한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과 스폰서의 요구에 따라 의도적으로 
팔로워들을 악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의 나쁜 의도를 숨기거나 편견이 담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교육 목적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
하거나, 취약 그룹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자에게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 문화가 젊은층에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우려할 만하다6. 또한 어린이들은 법적 권리와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인플루언서가 될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을 착취당할 수 있다7.

전문 표준이나 품질 보증 프로세스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면, 교육 가치를 추구하거나 건전한 이론적 
토대를 세울 필요가 없다2. 인플루언서는 선의는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에는 감독자가 없어 콘텐츠가 
확인되지 않고 교육 접근 방식이 깊게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을 특정 
상업적 또는 마케팅 메시지에 노출시키거나, 
모호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정보(예: 안전하지 않은 
식단을 따르도록 홍보하거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사실’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교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은 채 팔로워가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피드백을 잘못 활용할 수도 있다: 팔로워는 댓글창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도록 요청받지만, 댓글에 대한 
중재가 전혀 없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게시되고, 학습 공간과 네트워크의 가치를 훼손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온라인 행동(왕따, 괴롭힘, 불쾌한 
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홍보 자체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은 무엇이 교육적으로 유익한지가 
아니라 플랫폼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접할 확률이 
높다. 플랫폼은 또한 문제성이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대부분 가시성을 제어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게시가 결정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홍보되는 콘텐츠가 사용자의 이해나 
통제 없이 조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온라인 콘텐츠의 이전 시청 
기록에 의해 개인의 감상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급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에코 체임버
(echo chamber)’ 효과로 설명되어 왔다2. 또한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자신을 ‘고용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인플루언서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결론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형태가 부상하여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한 청중에게 도달하고 관심을 끌면서 
이러한 교육이 시의적절해지고 중요성이 커졌다. 
비평가들에게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은 상업화된 
생활 방식과 기껏해야 동기가 의심스럽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교육 인플루언서는 수백만 명의 학습자와 
소통하고 새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청중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인플루언서 주도 
교육의 잠재력은 바로, 새로운 학습 공간, 유연성, 
유비쿼터스, 학습 연결성을 최전면에 내세우는 교육 
모델을 추구하는 현대 교육의 사례를 널리 알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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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소셜 학습이 
점점 일상화되면서 공인된 교육기관의 교수자는 
인플루언서가 어떤 식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처럼 인플루언서 주도로 제공되는 대규모 교육은 
향후 교육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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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 useful introduction to the phenomenon of social 

media influencing:
Connolly, B. (2018). Why Consumers Follow, Listen 
To, and Trust Influencers. Available at: http://www.
olapic.com/resources/consumers-follow-listen-trust-
influencers_article/ (Accessed: 14/05/22).

• Eve Cornwell’s Youtube video channel. Eve 
Cornwell is a trainee solicitor, who gained 239,0000 
subscribers while studying at Bristo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Law:
‘How to make first-class lecture notes + cut down 
reading time’.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
watch?v=c4XRDNEW2no (Accessed: 14/05/22).

• An example of craft skills taught on YouTube, 
showing a typical edu-influencer presentation style 
explicitly promoted as an educational offering:
‘How To Sharpen a Chisel: Matt Estlea’s Free Online 
Woodworking School’: Available at: https://www.
youtube.com/watch?v=RBRrwDkwSsQ (Accessed: 
14/05/22).

• An article from the British newspaper The Guardian 
that covers the rise of social media influencers and 
the impact they may have on universities: 

Stokel-Walker, C. (2019). “The rise of EduTube: how 
social media influencers are shaping universities”. 
02 Dec 2019.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
com/education/2019/dec/02/the-rise-of-edutube-how-
social-media-influencers-are-shaping-universities 
(Accessed: 14/05/22).

• Example of a university ‘influencer style’ educational 
offering; A one minute YouTube ‘mini-lecture’:
‘How to read a rock’ by The Open University’s Stacy 
Phillips.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
watch?v=kG0kFqW2YZ0 (Accessed: 14/05/22). 

• An article that touches upon the changing nature 
of work and employment associated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digital 
labour as an emerging form of labour affecting 
schools and teaching: 
Selwyn, N. (2021). Digital Labour meets the 
classroom. In BERA Research Intelligence, issue 
145, Winter 2020/21. Available at: http://der.monash.
edu/wp-content/uploads/2021/01/Research-
Intelligence-DEC-2020.pdf (Accessed: 14/05/22).

http://www.olapic.com/resources/consumers-follow-listen-trustinfluencers_article/
http://www.olapic.com/resources/consumers-follow-listen-trustinfluencers_article/
http://www.olapic.com/resources/consumers-follow-listen-trustinfluencers_article/
https://www.youtube.com/watch?v=c4XRDNEW2no
https://www.youtube.com/watch?v=c4XRDNEW2no
https://www.youtube.com/watch?v=RBRrwDkwSsQ
https://www.youtube.com/watch?v=RBRrwDkwSsQ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9/dec/02/the-rise-of-edutube-howsocial-media-influencers-are-shaping-universitie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9/dec/02/the-rise-of-edutube-howsocial-media-influencers-are-shaping-universitie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9/dec/02/the-rise-of-edutube-howsocial-media-influencers-are-shaping-universities
https://www.youtube.com/watch?v=kG0kFqW2YZ0
https://www.youtube.com/watch?v=kG0kFqW2YZ0
http://der.monash.edu/wp-content/uploads/2021/01/Research-Intelligence-DEC-2020.pdf
http://der.monash.edu/wp-content/uploads/2021/01/Research-Intelligence-DEC-2020.pdf
http://der.monash.edu/wp-content/uploads/2021/01/Research-Intelligence-DEC-2020.pdf


38 Innovating Pedagogy 2022 (한국어판)

가정의 교육학 
문화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정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및 문화 측면에서 ‘집’을 
학습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아이들이 
집에서 홈스쿨링하거나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관련 있도록 교육 경험을 
적합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가정의 
교육학’이라는 이론적 개념은 종래의 ‘홈스쿨링’
과는 다르다. 홈스쿨링이 학령기 아동을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라면, 가정의 교육학은 집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교수·학습 유형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한 특별한 문화 학습 방법을 
탐색한다.

기원

2001년 델가도 베르날(Delgado Bernal)은 ‘가정 교육학’ 
또는 ‘지역 교육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교육 방법과 사례는 가정, 가족 또는 지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치카나/치카노 
학생(멕시코 출신 또는 혈통을 가진 미국인으로, 이 
섹션 뒷부분에서 ‘치카나/노’로 총칭)의 문화유산, 
삶, 가족을 미국의 교육 환경에 통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집과 같이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교육 
경험을 가지는, 문화적으로 특이한 방식을 찾으려고 
했다1. 또 다른 용어인 ‘가정(지역) 교육학’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들의 조국 또는 출생지와 
연결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훈으로 설명할 수 
있다2.

치카노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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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정의 교육학은 경제 수준, 민족, 국적 등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되는 사람이나 그룹을 
지칭하는 ‘소외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젊은 층이 
학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가정의 교육학은 학업성취와 성공을 돕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관행과 같이 가정 환경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베르날은 
치카나/노 학생들이 사회 및 학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목했다.

가정 교육학의 한 예는 미국에 사는 일부 라틴계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에게 조언(cuentos와 consejos
라고 불림), 존중(respeto)과 ‘교육’(educacion)
의 개념을 전달하고 어떻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지 설명하는 연구이다3. 가정의 교육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보충 학습이다.

미국에서 치카노 가정을 대상으로 수행된 현상학적 
연구(경험과 의식에 중점을 둠)를 살펴보면, 가정 
교육학이 그들이 학교, 교사, 고등교육, 성별, 
취업 등과 관련해 어떻게, 무엇을 이해하는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치카노 가정이 전적으로 
가정 교육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성공과 의사소통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근면, 독립성, 삶의 기술(세탁과 요리 등)과 같은 
측면을 중점적으로 배웠다.

학생들은 도움이 되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활용했다. 

푸에르토리코(Puerto Rican)의 가정을 조사했을 
때, 가정의 교육학은 가족 구성원들이 대학 학위를 
소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4. 고등교육에서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했을 때 푸에르토리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고 훈련 받아온 것을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는데, sin pelos en la lengua(‘말을 아끼지 
않는’)와 pa’lante siempre pa’lante(‘항상 앞으로 
나아가는’)와 같은 관점들을 좋은 예로 들었다.

가정 교육학에 대한 연구는 많은 목적과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대학 선택 과정, 대학 졸업 및 등록 시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5. 
멘토가 있는 박사과정 학생의 학습을 탐색하는 
목적도 있다1. 가정 교육학은 공식 교육에서는 
매우 드물게 활용되지만, 교수자가 학생들이 
가정에서 얻는 지식에 대해 이해하면 학생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관련성 높은 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6.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문화적 
관련성이 높은 책을 보면서 비판적 읽기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인종이나 불공정과 같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6. 비판적 
관점에서 어떻게 가정 교육학을 활용할지, 모두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아는 지식7’의 선입견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정 교수법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를 보면,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다른 문화권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왕따 문제 등)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의 교육학은 교육 
규범과 특정 학생 그룹이 가지고 있는 주류적 시각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써 유용하다. 예를 들면 
역사적 분리 또는 문화적 박탈이 치카나/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3.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배운 경험으로 학생들은 
어디에서 차별을 겪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가정 교수법을 잘 이해하면 
이를 토대로 더 좋은 교육 정책을 세우고 더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 예로 치카나/노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훈련 
교과과정을 들 수 있다8.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입안자와 고등교육 기관은 
정책입안자와 기관이 ‘1세대 대학 학생(가족 
구성원 중에서 처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수 문화가 배경인 학생들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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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 교육학을 활용하여 
소외된 학생 그룹은 더 좋은 학습 경험을 하면서 
학습 성과를 낼 수 있다.

가정의 교육학은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유용한 
자기 성찰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초점은 
교육적 맥락 밖에서 배우는 사람들과 지역의 
공동체에 맞춰져 있다.

과제/장벽
교사가 문화감응(Culturally Responsive) 가정 
교수법을 활용하려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문화 지식, 경험, 사고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2.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정해진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성공적인 가정 교육학을 위해서 교사가 자신의 
관행이나 제도적 관행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하며, 교실에서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학습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론
교수·학습에 가정 교육학을 적용하려면 학생들의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 교육 
사례를 조사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는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교수법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치카나/노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이해하려는 연구에서도 잘 
보여준다. 가정의 교육학이 교사의 비판적 성찰과 
접근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가정의 교육학을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목소리와 문화적 지식을 
공적 교육에 도입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 경험을 위한 가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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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의 교수법
학습과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써의 감정 활용

서론
‘불편함의 교수법’은 학생들이 인종차별, 억압, 
사회적 불의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성찰의 과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불편함을 유발하는 
감정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끌어내는 감정을 통해 학생들은 주제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그에 대한 가설들에 도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학생들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자와 교수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가르치면 불편함이 주는 의의를 강조할 수 
있어, 학생들이 더 잘 배우고 경험할 것이라 믿는다. 
학생들이 타인의 입장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은 
‘우리와 저들’ 같은 이분법적 태도(이분법의 한쪽이 
‘우리, 좋은, 옳은, 도덕적인’으로 간주되어 현상 
유지나 주류 문화를 반영)에 대해 토론하고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다1,2. 

그러나 불편함의 교습법은 교수자가 학생에게 
정서적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감정과 불편함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불편함의 교수법은 1990년대 후반 메간 볼러
(Megan Boler)1가 고안했으며,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 신학교육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호주의 비원주민 학생들의 원주민 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활용

• 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 ‘공연 예술’ 교육
• 현대 건축 교육
• 정치적 분쟁에 대한 교육 및 이해
• 이민 연구
• 교육의 탈식민화
•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어려운 감정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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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수십 년간 교실에서 까다로운 주제를 가르치려는 
시도가 있었다3. 한 예로, 교사인 제인 엘리엇(Jane 
Elliot)은 1968년에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파란색 눈/
갈색 눈 실험’을 했다4. 엘리엇 교사는 28명의 3학년 
학생들을 ‘파란색 눈’과 ‘갈색 눈’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루 종일 파란색 눈 그룹은 우월하고, 똑똑하고, 
청결하며, 행동이 바르다고 여겨졌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휴식시간이 있었고 갈색 눈 그룹보다 물을 
먼저 마실 수 있었다.

‘열등’ (갈색 눈) 그룹은 구별하기 쉽도록 목에 
손수건을 둘렀다.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실험했다. 
갈색 눈 그룹이 우월한 것으로 설정되었고, 파란색 
눈 그룹은 목에 손수건을 둘렀다. 실험 결과 ‘열등’ 
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성적이 낮고, 자존감이 낮으며,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에서 ‘우등’ 그룹에 의해 
열외되기도 했다. 실험이 끝나고 ‘열등’ 그룹으로 
대우받았던 학생들은 친구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엘리엇 교사는 학생들에게 
차별이 어떤 느낌인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감정은 기존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까다로운 시나리오나 
주제를 감정적으로 다루면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그룹이 더 
많은 특권을 갖는 시스템인 ‘특권 시스템’의 현상 
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편함의 교수법 실행하기
불편함의 교수법에서 감정은 기존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인 반면, 
학생과 교사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집단으로 
논의하고 성찰하면 이해 능력을 키워 ‘새로운 행동 
방식과 존재 방식’을 통해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4. 
감정을 완전히 탐구하려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볼러(Boler)1에 따르면, 

교수자들이 불편함의 교수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1. 방관 대 목격: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관자’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성찰할 수 있는 ‘목격자’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학생들은 
전환학습을 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2. 분노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 교사는 특정 
주제를 탐구하는 동안 분노와 기타 불편한 
감정을 풀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현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와 학생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에 노출된다. 자신만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3. 무죄와 유죄라는 이분법적 함정에 빠지지 
않기: 인종차별과 같은 까다로운 주제를 다룰 
때 교수자는 ‘무죄 대 유죄’라는 이분법적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는 비생산적이기도 하고 백인 학생들이 
비난을 받거나, 흥미를 잃거나, 심지어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반성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모호한 자아로 사는 법 학습 : 교사와 학생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강구하고 현상 유지에 
도전하며 자신의 약점을 보여줘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콘텐츠와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동안 채택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하고 까다로운 주제를 가르치려면 교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지 
알아야 한다.

Casinader3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교사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2. 학교 지도부와 학생들 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3. 교사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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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를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경험한 
교사는 불편함의 교수법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 개발 또한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문화 관련 불편함의 
교수법을 가르치면 교사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교수법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대다수의 비원주민 학생들에게 원주민의 보건에 대해 
가르치는 수업이었다5. 원주민보건문화안전학과 
3학년 1학기 학부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모두 
참여하도록 요청 받았지만, 218명 중 82명만 
수업에 참여했다. 11개의 각기 다른 ‘보건 전문가’ 
학부 프로그램의 핵심이기에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비판적 성찰과 문화적 안전(‘문화 지식은 
문화 집단에 속한다’는 인식)이 핵심인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의 건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5. ‘자기 성찰’, ‘의료체계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반인종차별주의’, ‘백인 특권’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고, 교수자들은 비판적 성찰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교육팀에는 
원주민 학자, 보건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며, 원주민 
교수법 및 전략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공유하고, 
정보를 재구성하고, 비선형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학습할 것을 제안했다. 

학습 활동은 선입견에 도전하고 사회 내 권력 
역학에서 학생들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평가 과제는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에 대해 2,000단어 내외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한 공통 주제에는 
도둑맞은 세대(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쫓겨난 원주민 
아이들), 백인 특권, 세대 간 트라우마, 인종 차별 
등이 있었다. 학생들은 선택한 주제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주류 문화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개인적, 
직업적 문화를 이용하고 정서적 반응을 돌이켜봐야 
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전, 직면, 혼란, 
실망, 절망, 무지, 압도, 수치심, 충격, 속상함, 걱정 
또는 아픔’5 등과 같이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고
(p. 30) 이것들은 대부분 지배 사회에서 원주민이 
대우받는 방식과 역사에 무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고 성찰한 결과, 일부 
학생들은 수업에 더 잘 참여했고,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발전시키려는 동기가 부여되었다.

과제
교수자와 그들이 속한 교육기관이 불편함의 교수법을 
채택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 바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배울 만큼 
감정적이지 않고, 불편함을 배울지라도 학생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6. 
따라서 교사가 교수법을 잘 알 수 있고, 학생들의 
감정과 토론이 예측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찾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원주민 
보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편함의 교수법이 
사회, 문화,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와 보건 전문가도 원주민이었고, 원주민 
사회, 문화, 정치에 익숙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까다로운 주제에 익숙하거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이념적, 정치적인 이유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교육기관, 교사, 학생들이 불편함의 교수법을 
채택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결론
소수 그룹, 배제되고 차별을 받는 그룹이 더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사회와 교육 체계를 원함에 
따라 불편함의 교수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불편함의 교수법에 대한 지지자들은 
감정도 학습의 일부분이고, 학생들이 감정을 
학습한다면 관점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믿고 
있다. 불편함의 교수법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 불평등 및 기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사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불편함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공감하기 어렵고, 불이익을 
받으며,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불편함의 
교수법은 교사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경험한 후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여 생각의 
관점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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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교육 
모든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웰빙 증진

서론
웰빙 교육은 학습자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증진하는 교육이다. 웰빙 교육은 학업 성취도,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을 높여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며 
학습 도중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다1.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일상의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 상태’를 말한다(세계보건기구, 2018).2’ 정신은 
건강하게 기능(웰빙)할 때도 있고 기능이 좋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속 되풀이된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정신 상태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최근까지 학습자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은 주목을 받았지만, 정신 건강과 웰빙 
교육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웰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과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를 
배우고 정신 건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웰빙 교육은 학습자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탐색하는 동안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고, 기술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웰빙 교육에는 웰빙을 증진하고 학습자의 
문화, 삶 등에서 웰빙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학습 
과정에서 연민, 공감과 같은 가치를 포함하고,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의 웰빙 또한 증진시켜 준다. 

웰빙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기획하기

왜 지금인가?
불안함, 우울증, 자해, 섭식 장애 등 일상생활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전 세계 학생들에 대한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3.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학생들 대부분은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대학의 지식 부족과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및 대학 폐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4. 예를 들어 Refuge와 같은 
영국 자선단체는 가정폭력 전화 상담률이 700% 
증가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에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슬픔, 상실감, 사별, 어려운 
가정생활, 학교 폐쇄 관련 불평등이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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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유네스코(2021)5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교육 시스템도 효율적 
으로 구축될 수 없다. 이러한 강력한 연결고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보다 더 가시적이고 설득력 
있었던 적이 없었다.’

웰빙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모든 학교와 대학에서 웰빙 
교육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2020년에 
Universities UK는 정신 건강 증진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대학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대학에 촉구하는 
Step Change Framework6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학 생활의 모든 측면이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지원한다’(p. 10)
는 전제 하에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 건강 및 웰빙에 
미치는 불평등, 문화 및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신의 웰빙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교육 기관에 학습 환경을 
평가하고 학습자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아래 네 개의 요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충족될 수 있다. 

1. 학습: 예를 들어, 대학은 교육과정 설계가 정신 
건강과 웰빙을 고려하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2. 지원: 예를 들어, 대학은 지원 서비스가 지역 
환경에 맞게 조정되고 필요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3. 업무:  예를 들어, 대학은 관리자들이 직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4. 생활: 예를 들어, 대학은 학생들이 좋은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와 유사하게, 유네스코(2021)5는 모든 학교/
대학이 웰빙에 가까이 도달하기 위한 다섯 단계의 
계획을 제안했다:

1. 학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제적 표준을 참고 
하고 실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한다.

2. 우선순위, 목표, 주요 이해당사자를 확인한다.

3. 실행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4. 계획을 실행한다.

5. 목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지원전략은 개별 학생 그룹의
요구에 따라 맞춤화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증거 기반 사례 활용, 자원의 
배분, 학교와 지역 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 실행을 
위한 교과과정 및 관련 자원 개발, 학교 보건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13개의 실행 영역이 
제안되었다.

웰빙 교육이 성공하려면 모든 학교와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된 비전을 함께 정립하고 
공유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동 개발의 의미는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대학이 정신 건강 지원전략을 세우는 등 
학생들을 전 단계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별 학생 그룹의 요구에 맞게 지원전략을 맞춤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색인종 학생은 인종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LGBTQI+ 학생은 우울감이 
높고 자살 충동 비율이 높은 반면, 성인 학습자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종일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정 학생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웰빙 
교육으로 문서화하고 지원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신 건강과 웰빙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8 Innovating Pedagogy 2022 (한국어판)

학생들이 배려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 캠퍼스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친구, 인간관계 관리 방법, 문제 해결 
방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캠페인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연중무휴로 언제라도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래 교육 프로젝트7는 정신 건강과 웰빙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니셔티브이다. 
영국 정신건강협회가 이끄는 이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통해 정신 건강에 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신 건강 문제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준다.

• 정신 건강을 돌보고 웰빙을 추구하는 방법을 
장려한다.

•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는 혁신적인 또래 간 훈련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 
먼저, 교직원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과 
동료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일련의 수업을 통해 
훈련시킨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어린 동료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 
학습자에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수업은 각 50분씩 진행되며, 기본 정신 건강 인식, 
위험 및 보호 요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성,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 
등 5가지 주제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수업에서는 정신 건강의 개념과 범위를 소개하고, 
정신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고 
자신이 겪는 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또한 정신 건강에 관한 흔한 오해들도 
바로잡아준다.

과제

웰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모든 학교(또는 대학)가 웰빙 교육을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 웰빙 
교육이 성공하려면 모든 교수·학습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웰빙과 정신 건강 교육은 여전히 과외활동이라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 위기 또는 정신 
건강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과정들은 일부 교육 
기관에만 있다. 또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론
모든 학교와 대학은 시급하게 웰빙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교 또는 대학 안팎에서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문제를 
식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낙인을 
최소화하고 제거하여 이러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높은 성취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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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와 대화
걸으면서 대화하기를 통한 학습 효과 향상

서론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걷는 행위가 학습의 핵심 요소인 사고와 논의를 
촉진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해 왔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집에서 앉은 
자세로 고립된 학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화와 걷기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교수법을 부활, 
적용 또는 고안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실내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산책이나 하이킹 등 야외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과 컴퓨터나 TV 앞에 
앉는 것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공한다. 모바일 학습이 
주목을 받는 현대에,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학습 활동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과 나란히 
더 오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걷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분전환이 
되며, 마음을 맑게 해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발표 리허설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연설을 준비하거나 배울 
때 암기가 더 잘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걷거나 그룹과 함께 걸으면 마주보고 있을 
때와는 달리 나란히 옆에서 대화할 수 있다. 서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소통하고, 성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야외에서의 대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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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맥락에서의 예시
걷기와 대화는 여러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되어 왔다.

• 심리적, 신체적 웰빙 지원

• 교수 방법 연구

• 비공식적 학습

다른 사람과 걷거나 그룹과 함께 걸으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안에 심리적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소됨에 따라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이 치료 또는 상담에 이용되기도 한다1.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에 의료 분야 논문을 통해 증명되어 
왔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보호자에 대해 ‘덜 위협적인’ 
지도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교육적 
맥락에서도 학생들이 감독, 멘토, 코치와 걸으면서 
어려운 과제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교육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헤드폰을 끼고 집 주변을 산책할 수 있고 원격으로 
개별지도를 받아 수업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 
수 있다.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그룹으로 걸으며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식 네트워크(개인의 지식과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3. 온라인 교육, 학습,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태블릿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걷기 모임’은 건강에도 
좋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교육 연구에 분야에 있어서도,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이 교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 방식이 이용되는데 이를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4’라고 한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연구 참가자와 함께 걸으면, 우리는 그들이 
매일 출근길에서 경험하는 것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측면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단기 시위 조직을 따르는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5. 걷기와 대화 연구 방식은 
박물관 주변을 산책하는 관람객의 사용자 경험을 
포착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어 이러한 공간에서의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6. 

어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머리의 위치를 
포착하는 가상현실 헬멧 등 장비를 착용해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는 이동 중에 참가자들이 
대화하면서 나누는 교감이나 관계 양상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7,8.

걸으면서 대화하기는
상호작용, 성찰, 유대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비공식적 학습의 맥락으로,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을 
활용했다. 런던에 기반을 둔 Learning Unlimited
에서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비공식 학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민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한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의 언어 능력 개발

• 지역 사회에 대한 지식의 확장

• 지역 서비스, 지원, 여가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 획득

영국 리버풀의 Walk and Talk(걸으면서 대화하기) 
프로그램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리버풀의 
문화적 명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 서로 
알아가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월간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공원, 박물관, 
갤러리 방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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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장벽
걸으며 대화하면 동시에 여러 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걷다가 
비틀거리거나, 무언가(배수로, 가로등 기둥, 차도)에 
걸어 들어가거나, 논의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걷다가 
주변이 마음에 들면 준비나 허가 없이 공개 포럼에 
공유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성공적인 
‘걸으면서 대화하기’를 위해서는 걷기만을 위해 
사용 가능한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보다 ‘앉아서 하는’ 
인터뷰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의 성격과 장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가 
모든 상황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신체적으로 걸을 수 없거나 사람들과 말하거나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교육 방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야외나 날씨가 변덕스러운 환경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참여자에게 적합하도록 이 
교수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등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학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참가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참가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결론
걸으면서 대화하기 방식은 대화를 촉진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참가자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일상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 방식을 교육 
및 비공식적 학습에서 활용한 결과, 교수·학습 
방식으로서의 잠재력이 입증되었다. 문제점으로는 
보행 공간에 대한 접근성, 위치 제약, 걸으면서 
말함에 따라 주의가 산만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향후 치료 또는 참가자의 학습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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