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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으

며, 그러한 일환으로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방법이 필요하다.

문제중심학습(PBL) 또는 문제기반 학습은 실제적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실제

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문

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

해 문제 해결안을 마련하는 교수·학습법이다[1].

1969년 캐나다의 McMaster 의과대학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PBL 수업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팀별 토론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안을 찾아가는 학습 방법이다. 현재는 의학

뿐만 아니라 경영학이나 교육학, 공학 등 전 세계적

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2].

문제중심학습(PBL) 적용이 꾸준하게 확산되고 있

는 가운데 사회복지영역 또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

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문성을 겸비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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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PBL수업은

학습자들의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확장시

킬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서 대학에서는 PBL 교

수법을 활용하는 수업 운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

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학습자가 주체적

으로 학습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고 자기

주독적인 학습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PBL 수업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전공 교육에서 e-PBL의 적용과 효과[3], 사

회복지 실천 교육의 평가와 과제[4], 사회복지교육 과

정에서 PBL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2], 사회복지

실무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5] 등 극소수에 국한되

었고, 장애인복지론을 적용하여 다룬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PBL)을 장애인복지

론 교과목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을 탐색

하고 개별학습 활동, 조별 학습활동, 평가지, 성찰일지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통해 PBL 수업 경험을 분석하

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PBL 학

습경험에 대해 탐색할 수 있고, 개별·조별 학습활동,

성찰일지, 평가지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학습경

험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선행연구

문제중심학습(PBL)은 교수 중심수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 방법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학습보다 소그룹

을 형성하여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으로 형성된

팀원들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교수자(tutor)는 학습 과정을

안내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PBL 학습 적용 원칙은 첫째, 교과 내용에

현장의 실제 상황을 활용하여야 하며 둘째, 문제분석,

의사결정,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등의 사고력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하며, 셋째, 학문적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자율적이며, 평생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하고, 소그룹 형태로 정보가 서로

공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최근 사회복지학에도 문제중심학습(PBL)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사회복지 교과목

에 적용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 능력과

협력학습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학생들의 성찰

일지 또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6].

홍순애. 최수은[7]은 학교 사회복지론 교과목에 문

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결과 강의식 수업과 비교

시 현장감이 높고, 학생 주도적 수업으로 창의성과

기획력 및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김민석[8]은 PBL 패키지 개발을 7단

계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는데 상황설정, 학습 목표, 시

나리오 구성, 문제해결 방법, 교수지침개발, 참고자료

확인,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에 효

과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패키지가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Lam[9]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회복

지사의 능력을 협업 능력과 그룹학습, 자기주도 학습

으로 판단하고 사회복지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PBL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협업 활동 및 팀워크가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룹학습 능력

과 관련된 성장은 보이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

한 태도가 필요함을 밝혔다. Plowright와

Watkin[10]은 사회복지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PBL 수업 만족도를 살펴봤는데 초기에는 높게 나

왔지만, 후반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에서 PBL 수업이 이루어졌

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교과목에 PBL 수

업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PBL 수업은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나 사회복지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교수자의 운영

방법이나 학습자의 특성이나 기질에 따라 그 효과성

이 다르게 도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학습(PBL)을 장애인

복지론 교과목에 적용하여 학습 과정을 탐색하고 개

별학습 활동, 조별 학습활동, 평가지, 성찰일지 등 다

양한 자료를 통해 학습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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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PBL 학습의 연구 대상은 전북 소재 J 대학에서

2021년 2학기 수업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의 수업과목

중 ‘장애인 복지론’을 수강한 20명의 학생이다. 장애인

복지론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선택 과목으로서 2학

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학생들은 PBL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한 학기 수업 과정은 15주다. PBL 수업

은 중간고사 이전 4주간 진행되었다.

3.2� PBL� 수업� 설계

교수자는 문제 중심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목적을 설명하고 진행한다.

학습은 총 4주 차로 구성되었으며, 1주 차에는 학

습자들의 PBL 수업 경험이 없어 PBL 수업의 필요성

및 특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번호 순서대

로 팀 편성을 하였고, 편성된 팀들은 팀이름, 팀 규칙

을 팀 내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정하게 하였다. 또

한, 시나리오 제시 및 문제 중심학습에 대한 책임감

및 동기부여를 높이고자 그룹 활동에 대한 지침을 공

유하였다

2주 차에는 제시된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개별학습

과 조별 학습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위한 자료수

집 및 팀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학습자들의 사고

확장을 가져왔다.

3주 차에는 토의된 내용의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위기 상황에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

인지, 이러한 상항에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더 알

아야 할 지식, 기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팀별 논

의한다.

4주 차에는 논의된 내용에 대한 발표 및 평가 시간

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제분석, 의사결정, 문제해결, 비

판적 사고의 확장을 꾀하였다.

Division Learning� contents
Class�

method

1st� week Problem� Based� Learning�

Understanding� the� class� (design)
lecture

Organizing� and� presenting� and�

structuring� scenarios

group�

lead

Guidelines� for� task� performance�

and� group� activities
debate

2nd� week Problem� Based� Learning

Class� progress� (scenario� analysis)
debate

Debate debate

Exploring� a� variety� of� materials�

that� can� be� used� by� the� team
debate

3rd� weeks Problem� Based� Learning

Guidance� and� guidance� for� gro

up� activities

group�

lead

Refinement� of� solutions
group�

lead

Execution debate

4th� weeks Problem� Based� Learning�

Class� evaluation

Announce

ment

Discussion� and� presentation
Announce

ment

Evaluation� and� feedback evaluation

[Table� 1]� PBL� Lecture� process

[표� 1]� PBL� 교육� 과정

Division The� details

Situ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di

fficult� to� provide� care� services� for� peopl

e� with� severe� disabilities.

Story

Person� A,� who� is� severely� disabled,� was�

self-isolated� after� being� diagnosed� with�

COVID-19.� Due� to� self-quarantin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receive� the� care� th

ey� have� received� naturally.� So,� what� ar

e�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isable

d� who� are� facing� a� crisis� situation,� and�

what� are� th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measures,� please� suggest� a� solution.

[Table� 2]� PBL� Lecture� Details

[표� 2]� PBL� 강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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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PBL 학습은 Barrows와 Myers(1993)에 의해 제

시된 4단계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제 제기에서 학습 문제를 설명하며 PBL 수

업에 대한 이해와 본 수업의 목적에 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문제 확인으로서 4개 팀이 코로나19 상황

에서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미팅을 통해 조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각 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며 해결방안

에 대해 구체화 시키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통해 각

팀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 및 피드백

으로 마무리했다[1].

4.� 연구� 결과

4.1� PBL� 학습성과

� PBL 학습의 효과는 문제해결, 자기 주도적 학습,

비판적 사고, 협력학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

습효과를 보기 위해 교수자는 개별학습 활동, 조

별 학습활동, 학생 성찰 일지와 자기 학습평가표

를 검토하였다. 학생 성찰에는 ‘활동 과정 및 참여

도 및 기여도에 대한 성찰,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및 추후 학습에 적용한 점, 팀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 본 주차의 개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으로 구성되었고 더불어서 본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학습했

는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것을 실제 내 생활, 직장,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의 질문을 기반으로 PBL 학습의 4가지

효과를 도출하였다.

4.1.1� 문제해결� 능력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중심학습은 팀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이 도출되면서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학습이다.

-서비스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몰랐는데 팀별 활동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토의 시간에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어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팀원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경청하는 내

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조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PPT를 만

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참고가 되었

다.

4.1.2� 자기주도� 학습

학습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

요성을 알게 되었고, 조별 활동과 개별활동을 통해 주

도적으로 학습을 실행하면서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팀원들과 토론하면서 보건복지부, 대구 시청에서

발표한 자원봉사자 학습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

면서 알 수 있는 게 많았다.

-중증장애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

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토론할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수

집하는 과정에서 주입식 교육보다 직접 찾아보는 활

동이 의미 있었다.

4.1.3� 비판적�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토론이나 조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면서 비판적 사고가 확장

됨을 알 수 있었다.

-개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냈으면 좋았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팀별 활동을 하면서 학우들과 소통하며 각자의 의

견을 나누고,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 생각

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에

게 도움의 필요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1.4� 협력� 능력

PBL 학습은 팀 구성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으로서 여러 명의 의

견을 종합하면서 협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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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간의 의사소통 때 서로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 가며 잘한 것 같다.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 명의 의견

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

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

해 협력하는 것이 좋았다.

-토론에 임하는 태도와 조별 활동에 조원들과 의견

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다.

위와 같이 학습자들의 성찰일지에는 다양한 의견과

내용이 담아졌으며 PBL 학습과 관련된 4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교과목 중 장애인 복지론 수

업 총 15주 중 4주를 Barrows와 Myers[1]에 의해 제

시된 4단계를 준용하여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2021

년 2학기 장애인 복지론 수업을 수강한 20명 학생의

PBL 학습 수업 결과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별학습 활동, 조별 학습활동, 평가지,

성찰일지의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

습, 비판적 사고, 협력 능력 4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 능력에서 학생들은 팀별 활동을 통

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Puntambekar[11], Thomas[12]의 실생활과 유사한 비

구조화된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은 개방

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개별학

습, 협력학습, 지식 획득, 의사소통 활동 등에 참여함

으로써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추론과 성찰을 배우

게 된다는 연구와 같다. 둘째, 지식 전달 수업에서 학

습주체자로서의 수업을 이끌어나가며 자기 주도적 학

습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팀별 역할에서

개별역할을 주면서 학습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참여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자들은 자신의 수집된 결과물과 팀

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론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이는 박의[13] 연구

에서 실습 중심 수업에 비해 토론형 수업이 높은 만

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습자들은 개별학습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수

자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

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PBL 학

습 특성상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그룹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 활동이 일

어났다. 토론에 임하면서 조원들과의 의견이 다른 점

을 받아들이면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으

로 탐색 되었다. 전문대학생은 기초학습능력을 비롯하

여 학업능력이 부진하다는 표의[14] 연구와 다른 결

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교과목에 적용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복지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모델의 개발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에 접근하며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사회복지교과목에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PBL 학습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해야 할 것이다. 일부 학습자들의

수동적인 참여는 적극적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사고의 확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교수자의 관심은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촉진하고 주도적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또다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 장애인교과목에 적용하여

PBL 수업을 시도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가졌

다. 학습자들은 개별학습과 팀별 학습을 통해 전반적

으로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협

력 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 또한, 학습자

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능력과 예비 사회복

지사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J 대학 사회복지

과 학생들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연구결과

를 토대로 PBL 교육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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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둘째, 4주라는 짧은 기간에 학습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충분한 자료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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