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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년 2 학기 지형학특강 강의계획서 

# 지형학특강: 지형경관을 읽는 접근 방법과 이에 기반한 지형교육 프로그램 설계 

# Special lecture for geomorphology: Approach to reading the landscape and its implication for 

designing geomorphological education programs 

1. 강좌 키워드 

- 지형교육, 지리교육, 지형학, 자연경관, 지형답사, 인류세, 지형경관 분류 

- Geomorphology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Geomorphology, Physical Landscape,  

Fieldwork, Anthropocene, Valley Segmentation 

2. 수강신청 유의사항: 선행이수 교과목  

* ‘2022 년 1 학기 지형학특강 : 도시의 자연경관 이해를 위한 지형교육 수업 만들기’을 수강했던 

학생은 본 강의를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제는 비록 다르지만, 기존 지형학특강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절반 정도는 기존 강의와 유사합니다. 

⚫ 자연지리학, 지형학 

⚫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QGIS 를 활용한 지형분석 실습을 위함) 

✓ 학부과정에서 이들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강의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별도의 사전 학습(예., 

주교재 및 보조교재 특정 단원 읽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강의 

신청 후에 반드시 이메일로 수강신청 했음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3. 교과목 소개 

지형학은 자연지리학 영역의 대표적 학문으로 지표의 형태와 지표를 구성하는 물질(예, 토양, 암석 

등), 그리고 지형의 변화와 이를 초래하는 과정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에서 자연환경 관련 단원의 주요 개념은 지형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이 우리 국토와 세계의 자연환경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지리 관련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1 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형학 개념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형학 개념을 어떻게 구성 및 배열'하고, 나아가 

'해당 지형학 개념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때 교수학습적으로 효과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1 2022 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리 관련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리 현상을 인식하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파악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교육부, 2022, 2022 사회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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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가르쳐온 지형학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잘 전할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지형교육2의 일차 목표가 지형학 주요 개념과 용어를 중·고등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더 

이상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이 일상 공간의 지형을 스스로 인지하고 지형학적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지형학적인 지식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형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본 수업은 지리교육에서 지형교육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이런 방향을 위해 필수적인 지형학 

개념은 무엇이며, 끝으로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 지형교육을 위해 필요한 덕목, 2) 지형교육의 방향 설정, 3) 지형경관을 읽어내는 

효과적인 접근법, 4) 학생 일상 공간인 도시에서의 지형경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 5) 야외 

지형 답사 프로그램의 구성, 끝으로 6) 기술활용 지형교육의 사례를 다룬다. 수강생은 강의 마지막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상 공간의 지형경관을 인지하고 지형학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게 된다. 

4. 관련 교재 

Fryirs and Brierley, 2013, Geomorphic Analysis of River Systems: An Approach to Reading the 

Landscape, Wiley-Blackwell. 

김종욱, 2019, 지형학의 기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지형학 전문 내용을 쉽게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이 책의 5 장을 미리 읽어야 합니다.) 

Bierman, P. and Montgomery, D. (윤순옥 등 옮김), 2016, 핵심 지형학, 시그마프레스. (※ 번역 오류 

등으로 인해 원서로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Paul R. Bierman, David R. Montgomery, 2014, Key 

concepts in geomorphology, W. H. Freeman and Company Publishers.) 

Thornbush, M.J., Allen, C.D., 2018. Urban Geomorphology: Landforms and Processes in Cities. Elsevier. 

5. 평가방법 

⚫ 성적부여방식: 절대평가; 등급제 여부: A-F 

⚫ 태도 및 출석: 10 % (2 번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성적은 “F”가 됩니다.) 

⚫ 발제: 25 % 

⚫ 수시과제: 15 % 

⚫ 기말보고서 발표: 15 % 

⚫ 기말보고서: 35 % 

 
2 지형학 교육은 지형학자를 길러내는 의미가 글자 뜻에 드러나기 때문에 지형교육으로 기술하였다. 

지형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비롯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형학 교육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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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의 계획  

⚫ 수업운영 방안 

- 이론 강의와 GIS 실습 수업, 그리고 야외 현장 답사(11월 4일,토)로 구성됨 

- eTL 을 통한 과제 부여와 과제 접수 

주차 일 이론 

1 
9 월 

4 일 

- 강사-학생 인사, 강의 소개 

- [지형교육 접근법] 내가 재미있는 지형교육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목은? (키워드: 현재 

중·고등학교 지형교육, 미래 지리교사의 필수 덕목, 지형교육의 목표) 

- 관련 문헌: 신화진(2004), 김진국(2005), 조성욱(2014), 박현빈 등(2019) 

- (실습/동영상) QGIS 설치 및 인터페이스 소개 
 

2 
9 월 

11 일 

- [지형교육 접근법] 어떤 지형교육을 할 것인가? (키워드: 자연지리학과 지형학의 학문적 

정체성, 지형교육의 방향) 

- 관련 문헌: 송언근(2002), 안종욱(2011), Malanson et al.(2014), 김다원(2017), 

변종민(2018), 김현주·남상준(2018) 등 

- (실습/동영상) QGIS DEM 시각화 

3 
9 월 

18 일 

- [지형교육 접근법] 지형교육과 환경교육, 생태교육과의 비교 (키워드: 지역, 장소감, 

지역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Watershed Education) 

- 관련 문헌: Stapp(2000), 권영락·황만익(2005), 김창환·최영아(2007), Gregory(2008), 

안재정 등(2013), 김기대(2015), 이재영(2019), 정은주·이재영(2019), 

박수진·채혜성(2020) 등 

- (실습/동영상) QGIS 다양한 공간자료 불러오기 

4 
9 월 

25 일 

- [지형경관 인식] 복잡하게 보이는 지형경관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키워드: 

지형경관의 형태적 규칙성, 유역분지, 하천지형학) 

- 교재 관련 단원: Geomorphic Analysis of River Systems Ch. 2 Key concepts in river 

geomorphology; Ch. 3 Catchment-scale controls on river geomorphology 

- (실습/동영상) 지형도 읽기(유역경계, 계곡 그리기), QGIS 지형 속성 분석 

5 
10 월 

2 일 
임시공휴일 휴강 

6 

10 월 

9 일 

14:00~ 

17:00 

- [수문지형] 강수와 유량 변동: 날씨는 상상초월 변덕쟁이 (키워드: 기후, 100 년 빈도 

강우강도, 유량, 기후변동, 기후변화) 

- 교재 관련 단원: 핵심지형학 4 장 지형수문학, Geomorphic Analysis of River Systems Ch. 

4. 

- (실습/동영상) 우리동네 100 년 빈도 강우강도 구하기, 유역면적 산정하기 

7 
10 월 

16 일 

- [수문지형] 비가오면 동네 뒷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키워드: 산에 

내린 비가 하천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 인간활동과 수문지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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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관련 단원: Geomorphic Analysis of River Systems Ch. 4 Catchment hydrology 

- (실습/동영상) 하계망 및 하도구간 분석 

8 
10 월 

23 일 

- [도시지형] 도시화 과정과 자연경관과의 관련성 

- 관련 교재 단원: Urban Geomorphology, Ch. 7, 8, 9 

- 관련 문헌: 김동실(2006), 이광률·박충선(2020), 고아라(2019), 고아라·양승우(2021), 

송언근(2021) 등 

9 
10 월 

30 일 

- [도시지형] 도시화 과정과 하천경관 변화 

- 관련 교재 단원: Urban Geomorphology, Ch. 5 Urban Stream Geomorphology and 

Salmon Repatriation in Lower Vernon Creek, British Columbia (Canada) 

- 관련 문헌: 우효섭(1996), 최계운(1996), 박종관(1996), 노혜정(1994), 박영숙(2001), 

이현정(2010), 조용모(2015), 나평순(2017) 등 

10 
11 월 

4 일(토) 
11월 4일(토, 08:00~17:00) – 관악산 도림천 유역 야외 답사 / 11월 6일 휴강 

11 
11 월 

13 일 

- [도시지형] 도시화와 재해 

- 관련 교재 단원: Urban Geomorphology, Ch. 12 Pokhara (Central Nepal): A Dramatic 

Yet Geomorphologically Active Environment Versus a Dynamic, Rapidly Developing City 

- 관련 문헌: 배덕효(2012), 김봉석(2015), 신상영·박창열(2014), 심정보(2017), 차성은 

등(2018), Mönter & Otto(2018), 황난희 등(2019) 
 

12 
11 월 

20 일 

- [도시지형] 도시 지형답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까? (키워드: 도시 지형답사 필요성, 

도시 지형답사 프로그램 사례) 

- 관련 문헌: 이민부(2014), 조현기(2018), 변종민(2022) 등 

13 
11 월 

27 일 

- [기술활용 지형교육] GIS 를 활용한 지형교육 (키워드 : 일상 공간 지형경관 분류와 

지리교육) 

- 관련 문헌: 최진호(2011), Hsu et al. (2017) 

14 
12 월 

4 일 

- [기술활용 지형교육] AR Sandbox 및 Tangible Landscape 를 활용한 지형교육 

- 관련 문헌: Johnson and McNeal (2022), Hofierka et al. (2022), 김민성 등(2023) 

15 
12 월 

11 일 

- [기술활용 지형교육] 수치지형발달모형을 활용한 지형교육 (키워드 : 장기간의 지형발달 

- 교재 관련 단원:  Geomorphic Analysis of River Systems Ch. 12 River evolution 

- 관련 문헌: 변종민·김종욱(2011), Luo et al. (2019) 

16 
12 월 

18 일 
- 기말보고서 연구결과 발표 

 

⚫ 수업 관련 주요 문헌 (*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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