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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을 활용한 <문화와 철학의 이해> 수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lass of <Understanding Culture and Philosophy> 
Using PBL

박해랑*

Hae Rang Park*

요 약 본 연구는 2020-2학기 00_대학교 <문화와 철학의 이해>라는 균형교양교과목에서 실시한 PBL(문제중심학습)

수업 사례를 통해 그 학습의 효과를 고찰한 것이다. 학습을 통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L(문제중심학습)은 교

수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PBL교수법은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둘째, PBL학습은 교과목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

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역할 분담과 협업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수업 사례에서 확인한 한계점은 첫째, <문화와 철학의 이해>라는 교과목의 특성상 세계

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철학적 부분을 분히 검토하

여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둘째, 비대면 온라인에서 팀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팀을 이루어

학생들이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PBL(문제중심학습), 상호작용, 비대면, 역할분담, 협업, 비판적 사고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study through a case of PBL (problem-based learning) 
class conducted in a balanced culture course called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Philosophy> at 00 - 
University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0. The effects we can achieve through learning are as follows: First, 
problem-based learning (PBL) has sufficient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the learner. Second, PBL 
learning can actively utilize various problem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actively utilize the 
process of role sharing and collaboration. Third, critical perceptions of problem situations can be extended. The 
limitations identified in this class case are, first, the nature of the subject, "Understanding Culture and 
Philosophy," which makes it possible to discuss the global cultural phenomenon, but it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philosophy. Second, it is not easy to work as a team on non-face-to-fac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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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대학교육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며 실험

적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5AL Methods

(PBL, Havruta, Flipped Learning, Smart Activity,

Gamification)기반이라는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교수자

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

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

습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습의 효율이 저

하되는 것을 막고자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활동

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비대면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동료 학생들 간의 협

업을 통해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의 저급화를 막고, 비대면 학습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PBL(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활

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제 중심 해결 과정을 통한 학

습 방법이다. 이 학습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상호작

용으로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교수법이

다.

본 연구는 00_대학교 <문화와 철학의 이해>라는 균

형교양교과목에서 실시한 PBL(문제중심학습) 수업 사

례를 통해 그 학습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PBL은 실제적인 문제(과제)의 해결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문제해결식 학습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구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

수학습 방법이다. 이 학습의 주요 특징은 단계별 과정

을 거친다. 그 과정은 ①문제 제시 → ②문제 확인 →

③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 ④문제 재확인 및 해

결안 도출 → ⑤문제해결(문제 미해결 시 ③반복) →

⑥문제해결안 발표 → ⑦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 순이

다.

초기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동기를 유발하

기 위해 협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팀원 간의 소개와 규

칙을 정해준다. 문제 제시 단계부터 PBL은 시작되고,

교수자가 문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는 문제를 파악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계획을 세운다. 과제수행계획에는 팀

의 목표, 가설, 알고 있는 사실, 학습 과제와 활동 계획

을 작성해야 한다. 가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혹은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활동 계획은 팀원의 역할을 분담

하는 등 팀의 활동 계획이다.

과제수행계획이 세워지면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고

학습자는 학습활동을 진행한다.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

습자는 문제에 대해 정의하고, 역할에 따라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하고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의 과정

을 거친다. 학습자들은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수자

의 피드백을 받는다.

학습자는 문제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체험의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 이때 현장에서 얻은 자료는 정

리하고 분석한다. 현장조사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학

습자들은 문제해결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탐색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는

다. 문제해결책을 찾으면 그 성과물을 제시하고 발표한

다.

발표 후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자는 결과에 대한 피

드백을 실시하고, 학습자들은 성찰일지와 자기평가, 동

료평가를 통해 PBL를 마무리 한다 [1][2].

PBL에서 교수자가 수업 설계 시 문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3]. PBL문제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에 대

한 개념과 규칙, 원리들이 불명확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비구조화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형

태를 갖춘 문제여야 한다 [4][5].

PBL에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 자기도주도적 학습,

협력적 학습을 하고, 교수자는 교수설계, 학습촉진, 학

습결과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 [6]. PBL에서 학습자는

문제해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지만 교수자가 학습

자의 학습활동에 전적으로 맡기면 안된다. 교수자는 문

제 제시 후 학습자의 활동을 지켜보며 PBL과정에 학생

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탐원들 간의 문제는 없는지,

목표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 등을 잘 관찰하여야 하고,

지나친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 [7][8][9].

Ⅲ. 연구방법

PBL수업의 과정은 한 주제에 대해 보통 4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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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각 주제에 대한 문제 중심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표 1에 보

인 바와 같이 2020년 2학기에 실시한 수업 사례를 중심

으로 교과 진행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한

주제에 대해 사전학습을 1-2주 진행하고, 3-7주차에 본

격적인 문제중심학습을 진행하였다. 15주차 학습과정에

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반기 7주차 동안 문제중심학

습을 진행한 것이다.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주차 수업내용요약

1
-강의안내
-문화. 문명 개념형성
-문제중심(PBL)교수법 개념 설명 및 안내

2

현대적 문화 개념의 이해
-현대 문화상대주의의 문화 개념
-상호문화성과 가로지르기 문화성
-문제중심(PBL)교수법 적용 안내

3
현대문화상대주의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입장
-문제중심(PBL)교수법 적용1

4
문화심리학: S. 프로이트의 무의식-현대사회에 발생
하는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현상
-문제중심(PBL)교수법 적용2

5
대중문화론의 사회적 발생
-기술복제 시대 예술자 작품에 대한 평가
-문제중심(PBL)교수법 적용3

6

대중매체, 대량생산
-이미지와 시뮬라크르,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 같은
실재가 판을 치는 ‘시뮬라크르’
-문제중심(PBL)교수법 적용4

7 문제중심 학습 정리 및 발표, 피드백

8 중간고사

표 1. 주별 강의 계획표
Table 1. Weekly syllabus

Ⅳ. 연구결과

1. 1-2주차 수업

1) 1-2주차 수업

1-2주차는 이 강의에 대한 안내와 이번 학기에 적용

할 PBL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번 학기에 적용

하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 계속적으로 실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PBL에 대한 학

생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1주차에 안내하고 2주

차에 좀더 충분한 사례를 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문화와 철학의 이해> 균형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세

계의 다양한 문화현상과 우리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충

분히 비교하고 그에 대한 다양성과 한계점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어야 한다.

2주차에 현대적 문화 개념에서 현대 문화상대주의와

다양한 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시

하였다. 또한 PBL에 대한 적용을 한번 더 강조하여 설

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오도록

하였다.

2. 3주차 수업 사례(적용1)

3주차에는 2주차 수업과정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오고, 그에 대한 문제중심의

주요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적용 문제는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의 일

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문화의 다양성의 차이로 이

해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절차의 과정은

①문제 제시 → ②문제 확인 → ③문제 해결을 위한 자

료수집 → ④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 ⑤문제해

결?(다시 ③반복) → ⑥문제해결안 발표 → ⑦ 학습결

과 정리 및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문화의 다양

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팀의 입

장을 논의하고, 현대문화의 다양성과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교수자는 ‘인도의 사티, 우리나라의 개

고기 식용, 식인’ 문화에 대한 문화상대주의에 문제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문화상대주의 극단적

인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조사 활동을 하고, 극단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논의하

였다.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마사이족의 성인식, 명예살

인 등 세계 문화에 대한 개인의 입장과 팀의 입장을 제

시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해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사례이다.

작성 원고의 형식은 교수자가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

이 조사하고, 활동한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

다 (그림 1. 참조).

3. 4주차 수업 사례(적용2)

4주차는 1-3주차에실시한문제중심(PBL)의 학습과정을

토대로 중심주제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하였다. 교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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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주제는 ‘문화심리학자 S. 프로이트의 무의식’에서

인간의본능과현대사회에나타나는사회문제현상에 대

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먼저 프로이트의 무의

식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진행하고, 인간의 무의식과

본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파생 사건을 제시하였

다.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와 함께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 현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학생들이 조사한 문제 현상은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 현

상과 현대에서 만연히 발생하고 있는 ‘자살, 고독사, 문

화지체, 저출산’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현상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2 참조).

4. 5주차 수업 사례(적용3)

5주차는 ’대중문화론의 사회적 발생‘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 주제에서는 ‘예술과 대중문화를 비판하

는 사람과 옹호하는 이론가들 사이의 논쟁과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그림 2. 현대사회에발생한개인문제와사회문제현상학생사례
Figure 2. Student case

하였다. 예술과 대중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예술 작품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주제는 대중문화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비판적 사고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

였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을 교수자가 진행하고, 대중

문화에 대한다양한현상에 대해학생들이 조사하고 그에

대한활동이이루어졌다. 교수자는 ‘한류열풍’과 ‘트롯열풍’,

‘진품과모작, 기술복제’ 제품에대해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이에대한논의함께 ‘예술과게임-라스트오브어스2’ 등의

사례를조사하고그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그림 3. 참조).

5. 6주차 수업 사례(적용4)

6주차는 ’이미지와 시뮬라크르‘에 대한 주제이다. 현

대는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대량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림 1. 현대문화상대주의 학생 사례
Figure 1. Stud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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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이미지와 시뮬라크르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현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 같은 ’시뮬라크

르‘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원본과 실재에 대한 비

판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대중매체의 다양한

시뮬라크르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중매체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장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4. 참조).

Ⅴ. 결 론

본연구는 2020-2학기 00_대학교 <문화와철학의이해>

라는 균형교양교과목에서 실시한 PBL 수업 사례를 통

해 그 학습의 효과를 고찰한 것이다. 학습을 통한 효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충

분히 이루어진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상황으로 비대

면 학습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교육은

그림 4. 이미지와 시뮬라크르 학생 사례
Figure 4. Student case

그림 3. 대중문화론의 사회적 발생 학생 사례
Figure 3. Stud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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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습 운영이 교수자의 권한에 있다. 교수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비대면이라는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적극적

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PBL 학습 방법을 활

용하기 바란다. 교수자와 학습 간의 적극적인 학습활동

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PBL은 교과목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제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과목에 적합한 다양한 문

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개인으로 혹은 팀으로 서

로 역할을 분담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업과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장할 수 있

다. 현대는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비

판적 인식을 충분히 학습하여야 한다. 대량생산, 대량소

비사회에서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의 홍

수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

다.

본 수업 사례에서 확인한 한계점은 첫째, <문화와

철학의 이해>라는 교과목의 특성상 세계 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철학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비대면 온라인에서 팀

작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팀을

이루어 학생들이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효과적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L은 대면 학습이든 비대면 온

라인 학습이든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

용과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수법으로 매우 효과적

인 학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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