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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Jin-Hwa. 202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instruction 

and assessment framework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in Kore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5, 707-724. 

 

Based on O’Sullivan’s (2021) Comprehensive Learning System, this study aimed to 

facilitate the delivery and assessment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by developing a framework for competency-based instruction and 

assessment in English.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analyzed the USA’s 

competency-based foreign language curriculum and its supporting online system, 

LinguaFolio, as a reference. This wa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content structure 

of Korea’s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main components of teaching content: competency, area, delivery medium, and sub-

categories of competency (i.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process and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o systematically integrate these components into teaching and 

assessment, the study proposed frameworks for lesson and test design, accompanied 

by examples. Additionally, further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developing an 

online system to support instruction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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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이제 막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표방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분절된 지식의 축적 대신 복잡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적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미국, 유럽, 핀란드와 같은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이진화 2022).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역량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역량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소영 2016, 이영아 2022, 윤찬미, 이진화 2018)과 선정된 역량이 

교육과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미진 2019, 한혜정 외 202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총괄 역량으로 

제시하고 그 하위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두는 방식으로 

역량 개념을 위계화하였고,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론의 핵심 역량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이영아 2023). 또한, 여섯 개의 교과 역량이 목표는 물론 내용 체계, 성취 

기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서 한층 강화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마련이 곧 역량 기반 교육의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선 교육과정 문서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지 않는 한, 부정확한 이해 혹은 각기 다른 해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될 때마다 집중적인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지만, 해당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일은 여전히 교사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역량 기반 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타당한 평가 방안을 반드시 함께 모색해야 한다(O’Sullivan 2021).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실행을 위한 수업 설계틀과 평가 설계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수업 및 평가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 온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참조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구성 요소를 반영한 수업 설계틀과 평가 설계틀을 구안하였다. 

 

 

2. O’Sullivan의 통합 학습 시스템(Comprehensive Learning System) 

 

O’Sullivan(2021)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과정, 교수 행위, 교재 개발, 교사 교육, 평가 등을 제각기 

독립적인 요소로 다뤄온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안한 통합 학습 시스템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 즉 교육과정(curriculum), 시행(delivery), 평가(assessment)가 단일 

학습 철학에 기반을 두고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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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Sullivan의 통합 학습 시스템 모형(2021, p. 8) 

  

O’Sullivan(2021)에 따르면, 먼저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을 결정한다. 시행은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학습 맥락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교실에만 초점을 두었던 다른 학습 모델과 달리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습 교재 등 교육과정 시행에 관련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마지막 요소인 

평가는 반드시 교육과정과 실제 시행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그램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령,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문법이나 독해 중심의 교재를 사용하거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혹은 교사 교육의 미비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화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O’Sullivan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최초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가 비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합 학습 시스템을 언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O’Sullivan(2021)은 중급 수준 영어 읽기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통합 학습 시스템의 

근간에는 명확하게 진술된 읽기 능력 발달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가령 Khalifa와 Weir(2009)의 모델을 

채용하면 읽기는 어휘, 문장, 문단, 다문단 순으로 발달하고 구체적인 주제에서 추상적인 주제, 

상호텍스트(intertextuality)로 확장된다.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의 길이, 어휘 복잡성, 문법 복잡성 등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 교육을 통해 앞서 채택한 읽기 발달 모델 및 이에 적합한 교수법을 가르쳐야 하고, 

효과적인 교재, 과업, 물리적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평가 측면에서는 평가에 적합한 텍스트와 과업, 

명확한 성공 지표의 마련, 의미 있는 채점 및 성적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O’Sullivan(2021)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4 기능 중심 접근법(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에서 벗어나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 사용 중심 접근법(수용, 생성, 상호작용, 매개)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통합 학습 시스템 모형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확히 현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당면한 

과제이다. 통합 학습 시스템 모형의 첫 번째 요소인 교육과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 근간은 전통적인 

4 기능 접근법에서 탈피한 역량 중심 교육이다. 이제는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평가할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시행할 때 수업과 평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부분이다. 교육 내용에는 학습자가 무엇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학습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많은 요소가 여러 층위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 기저의 내용 구성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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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구성 체계 수립 절차 

 

내용 구성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습 요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어의 

언어 체계 및 영어 능력을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이때 어휘, 

문법, 4 기능(four skills), 의사소통 기능(functions), 주제, 텍스트 유형, 과업 유형, 맥락, 목적 등과 같이 

수많은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가 선택지로 존재하며, 이 가운데 몇 개의 분석 단위를 포함할 것인지, 

복수의 분석 단위 간 위계는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성격’에서는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으나 ‘목표’에서는 정의적, 인지적, 문화적 목표를 제시하고, 내용 체계는 4 기능으로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전체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미진 2019, 이진화 2022, 한혜정 외 

2020).  

다음으로는, 각 분석 단위에 대한 분류 목록(taxonomy)이 필요하다. 가령, 어휘를 내용 요소로 

선택했다면 빈도별 혹은 나이별로 분류된 어휘 목록이 필요하고, 문법을 선택했다면 문법 항목 목록이 

필요하다. 만일 각 분석 단위별로 체계화된 분류 목록이 없다면 내용 요소의 선정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석 단위 및 분류 목록이 정해지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학년 혹은 학교급별로 어떤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학습하게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행 기술문 혹은 성취기준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교육이 시행되므로 학교급 간 층위 및 연계를 염두에 두고 수행 

기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므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업과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아직은 생소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기존의 지식이나 기능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이미 

20여 년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와 수업 및 

평가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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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수업 및 평가 지원 시스템 

 

3.1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큰 틀에서는 영어 능력 함양으로 귀결되지만, 이때 영어 능력이란 

무엇이며 그 하위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점과 이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미국의 국가 

외국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세계 준비를 위한 언어 학습 기준(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NSFLEP 2015) 문서에서는, 언어 교육의 목표를 표 1에서와 같이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결(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의 다섯 목표 영역(Goal Areas)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핵심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언어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역량의 함양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목표 영역 아래에는 2~3개의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이 제시되어 있다.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자 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해석형 

의사소통(interpretive communication)’, ‘제시형 의사소통(presentational communication)’으로 

나뉘는데, 이는 ‘의사소통 모드(communication mode)’, 즉 의사소통 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이때 

의사소통 모드에 사용되는 ‘전달 매개(delivery medium)’가 문서이면 읽기나 쓰기 활동, 음성이면 듣기나 

말하기 활동, 시각 자료나 다중매체이면 보기나 제시하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전통적인 4 기능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달 매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며, 교육의 

초점은 읽기, 듣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읽거나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음으로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이러한 목표에 상응하도록 ‘의사소통’ 목표 영역의 세 

가지 내용 기준이었던 ‘화자 간 의사소통’, ‘해석형 의사소통’, ‘제시형 의사소통’ 모드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언어적 자질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기능, 맥락과 내용, 텍스트 유형, 언어 

제어, 어휘, 의사소통 책략, 문화적 인식, 일곱 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지할 점은 이 언어적 

자질들은 독립적인 학습 영역이 아니라 각 의사소통 모드에서 학습자의 수행 수준을 능숙도 수준별로 

단계화 할 때 고려하는 ‘변수(parameters)’라는 점이다.  

외국어 능력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내용 체계가 마련되면, 이 분류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행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행 기술문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수행 기술문은 기술 층위의 수와 단계 제시 방식에 

따라 구체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ACTFL 능숙도 수준별로 여러 층위에 걸쳐 

매우 상세한 수행 기술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준비를 위한 언어 학습 기준’ 문서에는 ‘목표 영역과 

내용 기준(Goal Areas and Content Standards)’에 이어서, ‘수행 기술문(Performance Descriptors)’, 

‘예시 수행 지표(Sample Performance Indicators)’, ‘예시 발달 지표(Sample Progress Indicators)’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의 외국어 교육자 학술 단체인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이 개발한 ‘언어 학습자를 위한 ACTFL 수행 기술문(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ACTFL 2012)과, ACTFL이 주정부 언어 담당자 

협의체인 NCSSFL(National Council of State Supervisors for Languages)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NCSSFL-ACTFL 능력 진술문(Can-Do Statements)’(ACTFL 2013)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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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체계(NSFLEP 2015) 

구분 내용 

목표 

[Goal Areas & Content Standards] 

▪ Communication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Learners interact and negotiate meaning in spoken, signed, or written conversations to 

share information, reactions, feelings, and opinions. 

- Interpretive communication: 

Learners understand, interpret, and analyze what is heard, read, or viewed on a variety 

of topics. 

-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Learners present information, concepts, and ideas to inform, explain, persuade, and 

narrate on a variety of topics using appropriate media and adapting to various audiences 

of listeners, readers, or viewers. 

▪ Cultures 

- Relating cultural practices to perspectives 

- Relating cultural products to perspectives 

▪ Connections 

- Making connections 

- Acquiring information and diverse perspectives 

▪ Comparisons  

- Language comparisons 

- Cultural comparisons 

▪ Communities  

- School and global communities 

- Lifelong learning 

내용 영역 

[Communication modes]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Interpretive communication 

▪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Parameters] 

▪ Functions 

▪ Contexts and content 

▪ Text type 

▪ Language control 

▪ Vocabulary 

▪ Communication strategies 

▪ Cultural awareness 

수행 기술 

층위 

Communication Modes 

–> Performance Descriptors 

–> Sample Performance Indicators 

–> Sample Progress Indicators 

수준 구분 ACTFL Proficiency Levels: Novice Low ~ Superior 

 

표 2의 예시는 ‘의사소통’ 목표 영역의 하나인 ‘제시형 의사소통’의 목표 진술이 ‘수행 기술문’, ‘예시 

수행 지표’, ‘예시 발달 지표’ 단계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점점 더 구체적인 수행 기술로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먼저 ‘수행 기술문’은 ‘목표 영역 및 내용 기준’에 제시된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하고 순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단계화 한 기술문이다. 현재는 ‘의사소통’ 목표 영역의 하위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화자 

간 의사소통’과 ‘제시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수행 기술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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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FL 능숙도 지침(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초급(Novice), 중급(Intermediate), 

고급(Advanced) 수준 범위(range)에 있는 학습자들이 학습의 결과로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가령, 표 2의 예시를 보면, ‘제시형 의사소통’ 기준인 “학습자는 적절한 매개를 사용하여 

다양한 청중, 독자, 시청자에게 맞게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알리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서술하기 

위하여 정보, 개념,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NSFLEP 2015, p. 9)라는 일반적인 목표 진술에 대하여, 

초급 수준의 수행 기술문에서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는 연습했거나 암기한 단어, 구,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여 매우 친숙하면서 일상적인 주제에 관한 정보를 구두, 문자, 혹은 수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이 해당 능숙도 수준에 맞는 발화의 속성, 단위, 주제의 성격 등을 언급함으로써 수행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다(NSFLEP 2015, p. 61, 볼드체 추가).  

 

표 2.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수행 기술 예시: ‘제시형 의사소통’ 영역(NSFLEP 2015) 

Component Example 

Goal Area & Content 

Standard: 

 Communication 

 Interpersonal 

 Interpretive 

 Presentational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 

Communication: Communicate effectively in more than one language in order 
to function in a variety of situations and for multiple purposes.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Learners present information, concepts, 
and ideas to inform, explain, persuade, and narrate on a variety of topics 
using appropriate media and adapting to various audiences of listeners, 
readers, or viewers. 

Performance Descriptors: 

 Novice range 

 Intermediate range 

 Advanced range 

Learners in the Novice Range can present information on both very familiar 
and everyday topics using a variety of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phrases, and simple sentences through spoken, written, or signed language. 

Sample Performance 

Indicators: 

 Novice Low 

 Novice Mid 

 Novice High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Mid 

 Intermediate High 

 Advanced Low 

 Advanced Mid 

 Advanced High 

 Superior 

Global Statement Sample Indicators 

 Speaking  Writing 

Novice Low Learners can 

▪ introduce themselves 
▪ express likes and dislikes 
▪ name very familiar people, 
places, and objects  

 
using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and phrases, with the help 
of gestures or visuals 

Novice Low Learners can 

▪ recite words and phrases that they 
have learned 

▪ state the names of familiar people, 
places, and objects in pictures and 
posters using words or memorized 
phrases 
▪ introduce self to a group 

▪ recite short memorized phrases, parts 
of poems, and rhymes. 

Sample Progress Indicators: 

 Novice range 

 Intermediate range 

 Advanced range 

▪ Learners can prepare illustrated stories about activities or events in their 
environment and share these stories and events with an audience in the 
school or community or post them to a website. 
▪ Learners dramatize and video songs, short anecdotes, or poetry commonly 
known by peers in the target culture and post them to the school website or 
to a video sharing websi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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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문장으로 제시된 ‘수행 기술문’은 여전히 목표 진술에 가깝다. ‘매우 

친숙하면서 일상적인 주제’는 무엇이고, ‘간단한 문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로 ‘예시 수행 지표’이다. ‘예시 수행 지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수준의 학습자가 

교수자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요약한 ‘총괄 진술(Global Statement)’과, 이를 

전달 매개별로 구체화한 ‘예시 지표(Sample Indicators)’가 있다. ‘예시 수행 지표’는 초급 하(Novice 

Low)부터 최상급(Superior) 수준까지 열 개의 수준 각각에 대하여 제공된다. 표 2의 ‘총괄 진술’에 

따르면, 초급 하 수준의 학습자는 제시형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스처나 시각 자료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거나 암기한 어휘 및 구문을 사용하여 1) 자기를 소개하고, 2)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3) 매우 친숙한 사람, 장소, 사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진술은 언어의 세 가지 

매크로 기능(macro-function), 즉 사적인 서술(interpersonal), 평가 및 의견 개진(evaluative), 정보 

전달(transactional) 목적의 언어 사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총괄 진술’의 수행 지표는 다시 전달 

매개별로 나뉘어 ‘예시 지표’에 제시되는데, 가령 구두 언어를 사용할 경우 초급 하 수준임을 보여주는 

예시 지표로는, 배운 단어나 구 암송하기, 단어나 암기한 구를 사용하여 그림과 포스터에 나타난 친숙한 

사람, 장소, 사물 이름 말하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예시 지표’는 “학습 상황(언어 수행)과 학습한 언어의 

실생활 적용(능숙도)을 연결(a bridge between the instructional setting (language performance) and 

the real-world application of the language learned (proficiency))”하는 역할을 한다(NSFLEP 2015, 

p. 61).  

마지막으로 ‘예시 발달 지표’는 초급, 중급, 고급 수준 범위에서 학습자가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과업의 예시를 보여준다. 가령, 표 2에서 초급 수준 학습자가 ‘제시형 의사소통’ 능력을 

연습하고 향상하려면, 주변 활동이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이를 학교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유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타 문화의 동료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 짧은 일화, 시 등을 

드라마화하고 녹화하여 학교 웹사이트나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수행 

기술문’과 ‘예시 수행 지표’는 ‘의사소통’ 영역의 하위 두 개 내용 기준(‘화자 간 의사소통’, ‘제시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예시 발달 지표’는 모든 목표 영역 및 하위 내용 기준에 대하여 

초급, 중급, 고급 수준 범위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 양상을 ‘수행 기술문’, ‘예시 수행 

지표’, ‘예시 발달 지표’ 순으로 층위를 나누어 점점 구체화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목표가 

실생활과 연결된 구체적인 과업 수준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지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나 교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평가 측면에서는, 해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나 지표가 무엇이고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세밀한 수행 기술과 더불어,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그림 3과 같은 ‘학습 

시나리오(Learning Scenarios)’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다양한 외국어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실제 

수업 사례로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수업 활동 내용과 함께 이러한 활동이 어떤 교육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그림 3의 예시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가져온 프랑스 빵과 

땅콩버터 바른 빵을 맛보고 비교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업은 외국어 교육 목표 가운데 

세 가지 영역의 세 가지 내용 기준, 즉 ‘의사소통’ 영역의 ‘화자 간 의사소통’, ‘문화’ 영역의 ‘문화적 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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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연결하기’, ‘비교’ 영역의 ‘문화 비교’ 기준을 함양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 시나리오’는 언어적 요소 

이외의 다양한 핵심 역량 목표가 외국어 수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섯 

개의 교과 역량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시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3.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학습 시나리오’ 예시(NSFLEP 2015, p. 116) 

 

3.2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기반 수업 및 평가를 위한 지원 시스템: LinguaFolio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수행 기술은 ‘NCSSFL-ACTFL 능력 진술문’을 

참고하였는데, 이 문서의 전신은 2009년 NCSSFL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든 ‘NCSSFL LinguaFolio Self-Assessment Checklist’이다(ACTFL 2013). 여기에 등장하는 

LinguaFolio는 Oregon 대학의 응용 제2언어 연구 센터(Center for Applied Second Language 

Studies)에서 개발한 외국어 학습 온라인 포트폴리오 시스템이다. LinguaFolio의 기반이 되는 

‘NCSSFL-ACTFL 능력 진술문’ 문서에는 앞서 살펴본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틀, 즉 목표 

내용 기준, 수행 기술문, 수행 지표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과업 예시(examples)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령, ‘제시형 의사소통’ 영역에서 초급 상 수준에 도달하려면,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묘사하기, 지난 주에 한 일 친구에게 말하기, 다가오는 계획에 대해 친구에게 짧은 노트나 이메일 쓰기, 

편지나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일상에 대해 쓰기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화된 능력 진술문을 기반으로 설계된 LinguaFolio Online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및 

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림 4와 같이 교사가 학습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수업과 평가를 시행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CTF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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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inguaFolio Online 교사 화면에서의 과업 부여, 수행 확인, 평가１ 

 
１ (https://lfonetwork.uoreg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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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그림 4a와 같이 LinguaFolio Online의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로 혹은 평가 

목적으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이미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각 영역별 요소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먼저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모드(예. 화자 간 

의사소통)를 선택하고, 이어서 수행 수준(예. 초급 하)을 선택한다. 그러면 해당 목표 기준의 해당 능숙도 

수준에 속하는 전체 과업 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 가운데 교사가 수업이나 평가에 사용할 과업(예. 

친구에게 인사할 수 있다: hello와 goodbye를 말할 수 있다)을 클릭하면 곧바로 학생들에게 공지가 된다. 

이후 학생이 해당 과업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시스템에 제출하면, 교사는 그림 4b와 같이 대시보드에서 

학생의 결과물(예. 음성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물은 해당 목표 영역의 해당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된다. 교사는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수행 결과물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그림 4c와 같이 바로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LinguaFolio는 수업이나 평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업과 수행 지표, 평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백워드 디자인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한 후 증거에 기반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 및 평가 설계틀 개발  

 

4.1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체계 

 

교육과정 기반 수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영역은 그림 5에 잘 나타나 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최종 목표로 하고, 그 아래에 여섯 개의 교과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이해, 표현, 사용자 간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 모드를 기본으로 

내용 영역을 구분한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과 유사한데, 다만 사용자 간 상호작용 영역이 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독립 영역으로 제시된 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의 

결합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성취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5.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영어과 역량 및 영역 구성(교육부 202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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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 내용 진술 체계를 살펴보면, 교육 내용의 일차적 조직자는 ‘영역’인데, 영어과의 경우 

그림 5의 두 개 내용 영역(이해, 표현) 각각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학습자의 수행 수준(성취 기준) 기술에 

필요한 영어 능력 및 요소를 정리한 내용 체계표를 제공한다.  

 

표 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이해’ 영역(교육부 2022, pp. 7-8) 

핵심 

아이디어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관점, 목적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활동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

식

⋅ 

이

해 

언

어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 300단어 이내 

⋅[별표 4] 초등학교 권장 언어 형식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 300단어 이내 

⋅[별표 4] 초등학교 권장 언어 형식 

⋅단어와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연음이나 

축약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 1,500단어 이내 

⋅[별표 4] 중학교 권장 언어 형식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동화, 

그림책, 만화, 노래, 시 등)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담화와 

글(대화, 편지, 이메일 등)  

⋅정보 전달⋅교환 목적의 담화와 

글(표지판, 메모, 묘사, 안내 등)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동화, 그림책, 

만화, 노래, 시, 일기 등)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담화와 글(대화, 

편지, 초대장, 이메일 등) 

⋅정보 전달⋅교환 목적의 담화와 글(공지, 

안내, 묘사, 설명, 광고 등) 

⋅의견 전달⋅교환이나 주장 목적의 

담화와 글(포스터, 감상문 등)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수필, 단편 소설, 

대본, 시, 전기문, 여행 일지 등)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담화와 글(이메일, 

소셜 미디어, 인터뷰, 초대장 등) 

⋅정보 전달⋅교환 목적의 담화와 글(공지, 

안내, 설명, 보고, 기사, 광고 등) 

⋅의견 전달⋅교환이나 주장 목적의 담화와 

글(논설, 연설 등)  

맥

락 

⋅[별표 1] 소재 

⋅자기 주변 주제 

⋅간단한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별표 1] 소재 

⋅일상생활 주제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별표 1] 소재 

⋅친숙한 주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과정⋅

기능 

⋅소리 식별하기 

⋅알파벳 대소문자 식별하기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하며 소리 

내어 읽기 

⋅의미 이해하기 

⋅주요 정보 파악하기 

⋅시각 단서 활용하여 의미 

추측하기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문장을 듣거나 읽기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기 

⋅의미 이해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일이나 사건의 순서 파악하기 

⋅시각 단서 활용하여 듣거나 읽을 내용 

예측하기 

⋅특정 정보를 찾아 듣거나 읽기 

⋅내용 확인하며 다시 듣거나 읽기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기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 식별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줄거리나 요지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파악하기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기분이나 감정 추론하기 

⋅의도나 목적 추론하기 

⋅단어, 어구, 문장의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기  

⋅적절한 전략 활용하여 듣거나 읽기 

가치⋅

태도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듣거나 읽으며 즐기는 태도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태도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 

⋅자신감을 가지고 관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거나 읽는 태도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 

 

내용 체계표에는 가장 먼저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그 아래에 역량의 세 가지 범주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지식·이해는 다시 언어와 맥락으로 구분되는데 

언어에는 어휘,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담화 유형 등 언어 자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고, 맥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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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인 

과정·기능에는 인지적 기능과 책략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범주인 가치·태도에는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물론 영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화, 사회, 사람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해나 표현 활동은 구두, 문자, 다중모드 등 다양한 전달 매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표 

3의 내용 체계표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고려나 범주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과정·기능’ 범주의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문장을 듣거나 읽기’, ‘특정 정보를 찾아 듣거나 

읽기’ 등과 같이 구두, 문자를 활용한 활동이 모두 언급되어 있고, “[9영01-10]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다양한 담화나 글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듣거나 읽는다”(교육부 2022, p. 20)와 같이 성취 기준 

기술에도 다양한 전달 매개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 유의할 점은, 듣기나 읽기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등한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적합하게 구두로, 문자로, 혹은 두 가지를 결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교사나 학습자에게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전달 매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업 및 평가 시 의사소통 모드와 더불어 다양한 전달 매개의 

사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 선정에 있어서, 교과 역량, 의사소통 모드, 전달 매개, 

역량 범주(언어 지식, 사용, 태도)를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 구성 요소와 

위계를 구조화하면 그림 6과 같다. 최상단에는 6개의 교과 역량이 영어과 교육 목표로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의사소통 모드에 따라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의 

활동은 다양한 전달 매개로 수행될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역량의 세 가지 범주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게 된다.  

 

 

그림 6.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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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역량 기반 수업 설계를 위한 틀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다각적이고 복잡한 학습 내용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교사 개인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에 적용하여 시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LinguaFolio Online처럼,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일일이 찾아보고 숙지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요소가 이미 시스템 내에 탑재되어 있어서 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교육과정 기반 

수업이나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과정 시행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를 반영한 수업 및 평가 설계틀을 개발하여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은 그림 6의 내용 체계를 반영하여 구안한 수업 설계틀을 예시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그림 7.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반 수업 설계틀 

 

가령,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단원의 수업을 설계한다고 할 때,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상 

단원 목표는 영어를 사용하여 실제 삶과 연계되어 있고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일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휘,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4 기능 등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 그 자체가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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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아니다. 그림 7의 예시에서는 두 개의 단원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첫째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및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고 한국의 건강한 음식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량 중심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차시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그림 7의 차시별 계획표를 

활용하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요소인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시별 학습과업과 학습활동은 단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절차들을 

예측하여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1~3차시는 첫 번째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고, 4~7차시는 

두 번째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다.  

학습활동을 계획한 후에는 각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교과 역량이 무엇인지 예측해 본다. 가령, 

1차시의 첫 번째 학습활동인 ‘청소년 식습관 문제에 대한 뉴스 시청하기’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관련 지을 수 있다. 혹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과 연결할 수도 있다. 같은 활동이라도 교사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관련 교과 

역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학습활동과 교과 역량을 연결 짓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 교사는 해당 활동을 단순 언어 연습이 아닌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역량 기반 교육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역 칸에는 해당 학습활동이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해, 표현, 상호작용)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기재하고, 전달 매개 칸에는 활동에 사용할 전달 매개(구두, 문자, 다중모드)가 어떤 형태인지 

선택해서 기재한다. 뉴스 시청하기의 경우에는 이해 영역에 속하며, 시청각 자료를 동시에 접하므로 전달 

매개는 다중모드 방식의 하나인 보기(viewing)에 해당한다.  

앞서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항목은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하나 또는 복수를 선택하는 방식인 데 

반해, 범주 항목은 하위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가령, 1차시 두 번째 

학습활동인 ‘식습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주요 어휘나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등이 있으면 지식·이해 부분에 기술하고, 가르칠 책략이 있다면 과정·기능 부분에 

기술하면 된다. 표의 마지막 칸에는 해당 학습활동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기술한다.  

차시별 계획표에서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 성취 기준의 작성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획표의 모든 항목을 채우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표가 채워진 후에는 각 구성 요소 내에서 다양한 항목들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활동 방식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가령, 영역과 전달 매개 칸의 

대부분이 문자로 된 이해 활동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텍스트 대신 동영상을 사용하여 다중모드 이해 

활동으로 변경하거나, 이해 활동 후에 발표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표현 영역을 강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과 역량의 분포를 확인하여 다양한 교과 역량을 다루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4.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역량 기반 평가 설계를 위한 틀 

 

평가 또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평가틀은 4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설계틀과 마찬가지로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구안한 평가 설계틀은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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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반 평가 설계틀 

 

가장 먼저 평가 대상이 되는 성취 기준을 선정한 후, 해당 성취 기준을 통해 어떤 교과 역량과 범주를 

측정할 것인지,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또 해당 문항에는 어떤 전달 매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그림 8의 1번 문항에서, “[9영01-02]친숙한 주제에 관한 담화나 글에서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교육부 2022, p. 20)라는 성취 기준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가능하다. 만일 

‘쇼핑몰 마감 시간 알아보기’ 과업을 주고 마감 안내 방송을 들려준다면, 이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이해 

영역에서 구두 매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언어적 자질에 대한 지식·이해와 정보 파악하기라는 

과정·기능 범주가 관여한다. 만일 해당 성취 기준을 ‘일기예보 방송 보고 내일 날씨 파악하기’ 과업으로 

평가한다면 전달 매개는 구두에서 다중모드로 바뀐다. 4번 문항처럼, ‘공익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 과업을 

통해 “[9영02-10]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쓴다”(교육부 2022, p. 22)라는 

성취 기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현 영역을 다중모드로 측정하는 것으로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공동체,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이 있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두루 평가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있는 

모든 교과 역량을 평가할 필요는 없고, 이 가운데 교사가 일부 교과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문항 및 평가 

기준을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림 8의 평가 설계틀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교과 역량과 주요 내용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체 표를 작성한 후에는 각 

요소별로 하위 요소들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하여, 이미 오랜 기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시행해 온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이를 토대로 개발된 수업 및 

평가 지원 시스템인 LinguaFolio Online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참조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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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수업 설계틀과 평가 설계틀을 구안하였다. 수업 설계틀과 평가 설계틀에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주요 

내용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어, 교사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업과 

평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장 사용이 가능한 템플릿 형태의 설계틀을 구안했지만, 장기적으로는 LinguaFolio 

Online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각 내용 요소에 대한 옵션이 주어져서 

교사가 이를 단계별로 선택해 나가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수업이나 평가에서 수행할 과업 

목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시 과업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 성취기준별로 풍부한 과업을 

제공하여 교사나 학생이 학습과 평가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업의 개발은, 미국의 LinguaFolio 

Online의 근간이 되는 ‘NCSSFL-ACTFL 능력 진술문’이 실제 현장 외국어 교사들에 의해 개발된 것처럼,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영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에는 학생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이에 대한 교사 평가 기능이 함께 탑재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제시한 과업에 대해 학생이 자신의 수행 결과물을 학습 달성 근거로 시스템에 제출하면, 

교사는 이를 확인하고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피드백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과정 중심 평가, 

학생 맞춤형 평가를 지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수업 평가 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시나리오’ 및 ‘평가 시나리오’의 

개발 및 제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사례처럼, 실제 

교사들의 시행 사례를 모아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제공한다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간의 연계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일관성 있는 현장 실행 및 평가를 돕기 위하여 수업 설계틀과 

평가 설계틀을 개발하였으나 실제 사용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들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틀을 실제 사용하게 한 후 사용 양상 및 의견을 조사하여 설계틀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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