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2019년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1)의 한국어 번역을 

통해 제주와 대구의 IB 교육과정 도입이 결정된 이후 IB 

교육과정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2024년 10월 

현재 한국의 공립학교에 IB 교육과정 도입을 결정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11곳이 이르며 대구와 제주에 IB 학교로 

인증을 받은 30개의 월드스쿨을 비롯하여 인증을 준비하

고 있는 후보학교와 IB 월드스쿨은 전국적으로 90개 공립

학교에 이를 정도로 국내 공교육의 IB 교육과정 확산은 빠

르게 이루어지는 중이다.

국내의 지자체에서 IB를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근거로

는 평가의 혁신, 수업 방식의 변화, 국제경쟁력 확보 등이 

있으며 IB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IB를 경험한 교사들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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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IB 교육과정과 IB 운영 구조의 지역성 정도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검토는 IB의 사명과 국제적 소양,

IB 프로그램 모델, IB 핵심요소(ATT, ATL)의 지역성, 이어서 IB 인증학교의 현황, IBO 글로벌 센터의 위치와 역할, IB 교육자

네트워크(IBEN)의 역할과 구조를 지역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로부터 IB의 지역성에 대해 지역적 요소들을 구조와 원칙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하며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IB의 관점,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초국적 가치와 지역성의 균헝, 지역적

요소가 교육 활동의 중심으로 작용, 지역에서의 학습을 다양한 맥락으로 연결시키는 설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IB를

도입하려는 지역사회는 지역성을 다루는 방법과 방향, 관점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IB 교육과정, 운영 구조, 지역성, PYP, MYP, DP, 지역 연계

Abstract : This research examined the degree of locality of the IB curriculum and IB operation structure. To
this end, we examine the status of IB candidate and IB world schools, the location and role of IBO Global 
Centers, the role and structure of the IB Educator Network (IBEN), the mission and international mindedness,
the IB curriculum model, and the IB core elements (ATT, ATL) with a focus on locality. Based on this, we
were able to confirm the IB’s perspective of integrating and managing local elements according to IB structure 
and principles, respecting regional values, balancing transnational values   and locality centered on human networks,
and designing local elements to act as the center of IB program activities, and connecting local elements to the
various contexts.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at local communities seeking to introduce the IB should review
methods, directions, and perspectives for dealing with locality from various aspects.
Key Words : IB curriculum, IB operation, locality, PYP, MYP, DP, Community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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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반응, IB 고등학교에서의 높은 성취, 학생의 적극

적인 수업 참여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IB 교육의 공

교육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도 존재하고 있는데 반대 측에

서는 IB 도입의 우수성은 인정하더라도 IB의 공교육 도입

에 대한 구조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IB 도입에 반

대하는 측의 핵심 논리로는 혁신교육과의 유사성, 교육과

정 운영에 따르는 로열티와 시험 평가 비용 발생, 교육과

정에 대한 주권 논리, 교육과정의 탈지역화가 반대의 담

론을 형성하고 있다(Drake, 2004; Bunnell, 2012; 김천홍, 

2018; 홍원표, 2019). 

위에서 설명한 IB 공교육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그리고 

IB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IB 인증학교의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IB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우수성 여부를 뛰어넘

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학교의 

지역적 맥락, 대학 진학의 탈국가화, 학습 비용에 따르는 

세계적 계층화와 같은 개념들과 같은 논의를 말하는데 

즉, 교육에 있어서 지역성(Locality)의 개념을 사용하여 

IB 교육과정 도입의 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IB 교

육과정의 공교육 도입의 적합성 논의에 지역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IB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가 국

내가 아닌 국외에 본부 혹은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둘째,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공급하는 

IB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측면이 일으킬 상호작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셋째, 국제적 소양(International mind-

edness)이라는 글로벌 다양성, 이해 및 여러 언어를 존중

하는 이념에 따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는 IB 교육과정의 정체성이 안에 우

리의 교육 현장에서 수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세계화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제 평화 증진 

및 공조를 의미하는 국제주의적 흐름이며 또 다른 흐름은 

자유로운 자본주의 세계로의 통합의 추구라는 글로벌주

의로의 흐름이다(Jones, 1998).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 복

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의 영역에서도 세

계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국제주의와 글로벌주의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며 이는 국제주의의 이념적 목적과 글

로벌주의의 실용주의적 관심이 타협한 상태로 드러나기 

마련이다(Cambridge and Thompson, 2004). 이와 같은 

흐름에서 IB 교육 또한 구조적으로는 글로벌화와 연관된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국제주의

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초국가적이며 보

편적 성격은 IB 교육과정이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IB 교

육을 공교육에서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교육 현장

에서 지역적 요소에 대해 세계적 가치, 힘 사이에서 일어

나는 상호작용을 세계화에 의한 다층적인 수준에서 일어

나는 복합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IB 교육과정이 초국가적이면서 보편적이

라는 의미는 지역적 수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역사회의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착근(embededness)되

지 않는 흐름을 띄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IB 교육과정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은 개별 국가의 

복잡한 이익과 국가의 교육적 필요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가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IB 교육

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의 교육적, 사회적 요구가 초국가적 연대라는 가치에 의

해 상대적으로 축소 및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와 민

족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용적

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학습자와 교사 모

두가 지지해 나가는 교육을 말한다(Gellar, 2008). IB 교육

을 통해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제시된다는 점 역시 지역적 

특수성이 보편적 가치에 의해 해석, 이해 및 수용되는 과

정에서 지역 가치의 독립적 성격과 특수성이 보편성에 대

한 헌신 혹은 흡수로 매몰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

라서 IB 교육과정이 지역에 대해 비착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의 공교육에 교육과정의 우수성이라는 근

거로 IB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과 논란

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즉, 지역성은 IB 교육과정의 공교

육 도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이다. 

더욱이 IB 교육과정의 기원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지

역적 맥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러운 의문 

제기로 보인다. IB 교육과정은 1962년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미국 지역에

서 급속하게 확장되었고 2010년대까지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후 한국과 일

본의 공교육 도입 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공교육에서도 

확산 중인 추세이다(IBO, 2017; 호양선･손민호, 2023). 이

러한 IB 교육과정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IB의 국제적인 

문화와 세계적 규모 그리고 운영의 권한 측면에서 IB 교육

과정을 바라본다면 한국의 지역적 맥락이 교육과정, 이념 

그리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권한, 이권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관습의 측면에서 IB 교육과정과 충돌이 없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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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

을 고려한다면 당위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의 지역성은 왜 중시되어야 하는가? 

학교는 지역사회에 속한 기관이기에 지역성을 상실한 학

교는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Schafft and 

Biddle, 2013; 김필성, 2023). 또한,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

를 재생산하는 기관이고 토지와 지역의 가치를 커뮤니티

와 공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성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정체성으로 존재하고 있었다(Salant and 

Waller, 1998; Epstein, 2011). 또한 학교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사회란 지리적 근접성만을 의미하는 개념을 넘어서 

도덕적, 인지적, 표현적인 가치 및 의미를 공유하는 방식

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개

념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영역을 둘러싼 근접 영역과 더불어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Kennedy and Roudomotof, 2001). 

전통적으로 공립학교란 국가적 스케일 안에서 지리적, 

문화적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지역사

회에 속하고 지역성을 띠는 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

지만 IB 교육과정과 유사한 도입 흐름인 타국의 교육기관

과 학사 시스템을 옮겨 온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결여된 

지역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

리적 영역이 다른 교육 시스템의 지역 환경에 존재하는 행

위에 대해 내려지는 비판은 타국의 정체성이 다른 지역에 

이식된 교육과정의 발현(Sylvester, 1998), 지역에 대한 차

별적 시선의 양산(Ottten, 2003), 초국적 정체성을 이용한 

지역적 요소에 대한 신뢰 절하(Pearce, 1994), 교육에 있

어서의 문화적 제국주의(Hayden, 2011), 두 국가 모두에 

정체성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제3세계 아이들(TCK)의 

출현(Pollock and Van Reken, 2001)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외국인학교와 교육과정을 적

용하는 IB 교육과정 사이에는 학교의 제도와 교육과정이

라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외국인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사이에서 지역성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적 논

의를 바탕으로 IB 교육과정 또한 지역적 요소에 대해 유사

한 논란을 만드는 특성과 운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공교육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이 시점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정승모･권상철, 2018). 기존 선행 연구에서

도 지역성을 중심으로 IB 교육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B 교육과정이 서구의 인문학적인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Fox, 1985; Drake, 

2004; Sobulis, 2005; Oord, 2016), 후기 식민주의적 관점이

라는 점(Wylie, 2008),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통해 

애국적 가치가 경시된다는 측면(Bunnell, 2012)과 글로벌 

이동성이라는 특권을 활용하여 계층화를 조장한다는 측

면이 IB 교육과정에 대해 지역성의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는 

부분이다. 동시에 IB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IB의 사명 아래

에서 국제적 가치를 옹호하고 세계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다자간의 상호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이 경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성

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의견도 존재한다(Rawlings,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국가-세계로 연결되는 글

로컬의 관점에서 IB 교육과정의 지역성에 대한 입장을 들

여다 보고자 한다. 이 질문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IB 교육

과정이 공교육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지금 반드

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성의 관점으로 IB 

교육과정의 성격과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 도입에 따라 지역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교육적 양상을 예상해 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 질문 및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IB 교육과정이 세계적 보편

성과 대비되는 지역적 특수성을 대하는 관점에 대하여 확

인하고자 한다.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

를 포함하는데 지역의 문화, 관습, 지역사회의 전통 및 가

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글로

컬의 관점에서 세계와 지역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 

및 관계적 맥락에 집중하여 IB 교육과정이 지역에 도입되

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하여 지역성을 탐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연구 질문에 집중하여 IB 교육과정의 지역성을 점검하

고자 한다.

연구 질문 1: IB 교육의 이념 및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성

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연구 질문 2: IB 교육과정의 관리 구조에서 지역성을 어

떻게 다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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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 질문에서는 IB 교육과정의 내용 측면을 다

루고자 한다. IB 교육과정은 전 세계에 다양한 교육 환경

에 적용이 가능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을 

띄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성격을 고

려해 보면 보편성이 지역적 특수성을 대하는 구조와 관점

에 따라 지역성을 내포하거나 배제 및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치 사이에는 양면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IB 교육과정의 이념, 교육과정의 구조와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 안에서 지역성이 어떻게 다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교육과정

의 틀(Framework)로서 국가교육과정에 작용하는 IB 교

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의 구성과 실행의 

과정에서 지역성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

한 점검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질문의 목적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서는 IB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측면

을 다루고자 한다.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교육과정

기구2)는 초국가적 기관으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IB 교육 

기관들의 질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적합한 

복합적인 관리 및 운영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시험 문제의 질 관리, IB 교육자 네트워크3)를 통한 교사 및 

본부와의 연결성 강화, 학교의 인증 과정에서의 단계별 

관리 및 IB 교육 기관으로의 변화 유도 그리고 각종 콘퍼

런스 및 워크숍을 통한 IB 교육과정의 이해 및 소속감 증

대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서는 

IBO의 이와 같은 초국가적 관리 구조에서 지역성이 어떠

한 관점과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IBO의 구조 속에 

지역의 공립학교가 연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는 지역성의 개념을 어

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한 교육에서의 지역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판단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지역성을 스

케일의 관점으로 판단하여 글로벌과 로컬이 양 극단에 위

치해 있는 다층적인 스케일의 차원에서 크기(상대적으로 

작은 단위 지역)나 계층(낮은 위계에 속하는 것), 권력(종

속적인 차원)에서 글로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스

케일의 단위에 속하는 가치들로 정의하였다(구동회, 

2010). 이에 따라 IB 교육과정과 IBO의 운영 및 관리 구조

에 대하여 검증할 지역성의 요소는 세계적 차원에서 주장

되는 가치와 구조에 대비하여 존재하는 지역의 모든 교육

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세계에 대비되는 상대적인 요

소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행위의 물리적 공간, 

지역적 영향을 받은 학습 내용, 지역적으로 전수되는 정

체성, 지역에서 옹호되는 가치, 관습화된 지역과 국가의 

입시와 학사 운영 방식 및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하는 

지역의 교육적 유산 및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역량을 모

두 총괄하여 교육에서의 지역성으로 파악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하여 IBO의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성에 대한 IBO의 구조와 관점을 밝

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IB 교육과정 설계 및 IB 프로그램 운영 구조 파악

연구 질문 1:

IB 교육과정의 이념 및 설계

IB 교육의 철학 및 사명 확인, 

IB 커리큐럼 모델(PYP, MYP, DP)의 구조 확인

IB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ATT, ATL) 확인

연구 질문 2:

IB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구조

전 세계 IB 인증 학교의 현황 점검

IBO의 글로벌 센터의 위치와 역할 확인

IBO의 교육자 네트워크(IBEN)의 역할과 구조 점검

IB 학교의 규정 및 학교의 인증 조건 확인

⇩

지역성 분석 방법

지역성과 보편성, 초국가적 맥락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맥락 확인

지역성을 강조하는 규정 및 접근 추출

기존의 IB 지역성 관련 연구 문헌 논의

⇩

결론 및 제언

연구 질문 1: IB 교육의 이념 및 교육과정의 지역성에 대한 결론 및 제언

연구 질문 2: IB 교육과정의 초국가적 관리 구조의 지역성에 대한 결론 및 제언

그림 1. IB 교육 지역성 검토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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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 IB 관련 자료 및 연구 문헌 검토하여 IB 교

육과정의 지역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문헌

은 연구 질문에 따라 두 범주로 나누었고 문헌을 통해 IB 

교육과정의 구조 및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지

역성에 대한 관점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또

한 관련 연구 문헌의 선정은 IB 교육과정, IB 교육과정의 

지역화 그리고 IB 교육과정의 글로벌 연계와 같은 지역성

에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IB의 관점에 대한 해석을 시

도하였다. 먼저 IB 문헌과 연구에 나와 있는 지역에 대한 

IB의 규정과 관점이 담긴 문헌을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지역성에 대한 IB의 입장을 해석하였다. 또한 보편성 

및 초국가적 맥락에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

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맥락

의 해석을 더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이 간과될 수 있

는 IB의 접근에 대한 연구 문헌과 IB의 규정에 대한 해석

을 덧붙였다. 

결론으로 지역성의 관점으로 비추어 본 두 가지 연구 질

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성의 관점으로 

비추어 본 두 가지 연구 질문과 답변은 대한민국의 공교육

에서 확산되고 있는 IB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역성의 측면

에서 IB 교육과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내용으로 제언하였다.

III. IB 교육과정 설계와 

IB 프로그램 운영 구조

1. IB 교육과정 설계

1) IB 교육의 철학 및 사명 확인

IB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유럽에서

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

다. IB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세계적 규모로 확장할 수 있

었던 요인으로는 지역적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라는 가치 아래서 다양한 언어의 제공과 세계적 이해

를 중시하는 IB 교육과정의 이념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Sobulis, 2005; IBO, 2017). 이는 IB 교육과정이 세계

의 다양한 지역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차별적이거나 위

계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IB의 이 같

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신은 IB의 사명 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명 선언문의 구성은 

IB 교육의 목적, IB 교육의 목표 실현 방안 그리고 기대하

는 학습자의 모습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명 선언

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B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

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입

니다. ... 이를 위해 본 기관은 학교,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갖춘 도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IB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공감할 줄 

알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생 학습자가 될 

것을 장려합니다. (IBO, 2020b: 4)

 

IB의 사명 선언문을 지역성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세계

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대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다름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의 자세를 IB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IB

의 사명 선언문에는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려는 IB의 목

적이 드러난다.

IB의 사명선언문은 이처럼 세계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적, 국가적 이해와 요구를 

넘어 이러한 지리적 차이를 교육에서 포괄하여 수용하려

는 시도로 IB의 궁극적 목적인 나은 세상이라는 가치를 보

여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 청소년에게 길러져야 할 핵심적 가치로 제시되는데 이

는 개념적 이해, 초학문적 융합, 탐구, 맥락에서의 학습, 

협력적 학습 및 성찰의 과정 등 다양한 IB의 교육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이

라는 사명 아래 IB 교육과정의 확산에는 진정한 세계적 가

치가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 중심으로 문제

를 다루는 관행(Oord, 2016), 학습이 제시되는 방식

(Drake, 2004), 자유와 넓은 의견 수용 그리고 사상의 자

유 경쟁(Sobulis, 2005), 사실보다는 사고의 과정을 중시

(Hill, 2002),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체성과 지식을 인식하

지 못한 상황에서 서구의 사례와 문화를 학습하여 관행을 

포기하는 후기식민주의적 모습이며, 지역에 있는 지식에 

대해서 서구의 입장으로 가치의 순서를 매기는 서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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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센티브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서구화에 치우쳐져 

있거나 식민주의적 흐름을 보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Wylie, 2008; Poonoosamy, 2010).

IB의 사명 선언문과 더불어 IB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

는 국제적 소양(International Mindedness)으로 표현될 

수 있다. IB는 국제적 소양에 대해서 IB 교육 목표와 교육 

철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의 핵심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적 소양이란 자신이 글로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고 여기고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

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뜻합니다. 이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며, 이러

한 관계들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소양

을 갖춘 사람은 세상의 사람, 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

하고 존중합니다. 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타인을 더 알고 이들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려고 노력합니

다. (IBO, 2024a: 18)

IB는 국제적 소양을 통해 강조하려는 점을 지역성의 관

점에서 바라본다면 지리적으로 다양한 맥락에 속한 학습

자들을 동등하게 대하고자 하는 관점이 드러난다. 특히 

국제적 소양에는 연결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 이

는 존중 및 공감 책임감과 같은 개념을 통해 서로를 다른 

문화권에 대한 개념을 연결하려는 가치를 가장 우선시한

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관점에서 국가 중심의 공

간적으로 파편화된 형태로 제시되던 시민성은 글로컬시

대에 따라 탈경계화되어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조철기, 2015). IB의 

국제적 소양 또한 이와 같은 흐름에서 타인과의 연결을 핵

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에 따라 새롭게 

제시되는 글로벌 시민성을 두고 벌어지는 담론은 세 가지 

범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자유와 질

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시민성, 공통의 인류애

와 이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헌신을 중시하는 코스모폴리

탄 시민성, 서구에 의해 지배되는 불균등한 세계 내 권력 

관계를 교정하는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는 후기 식민주의

적 시민성이다(김갑철, 2016). IB의 국제적 소양은 보편

적인 자유와 질서를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 참여와 

문화간 차이에 대한 이해, 다언어주의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관된 활동에서 타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 성찰하기를 중

시한다는 관점에서 코스모폴리탄 시민성과 후기 식민주

의적 시민성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IBO, 2024a).

IB는 국제적 소양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범주를 제

시한다. 또한 세 범주 모두 지역성과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제시되는 문화간 이해의 경우 공통된 인

간의 특징에 대한 탐구를 제시한다. 공통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되어져야 할 전제는 자신이 속한 문화

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토대로 인류의 공통성 

및 차이에 대한 탐구를 하며 세계적 시각을 확장시켜 나가

는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지역 및 세계적 공동체에서 문화적 교류와 행

동에 대한 활동을 말하는 세계적 참여를 말한다. 세계적 

참여란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를 통해 지역, 국가 

및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제시한다. IB에서는 물리적 환

경인 지역적 활동의 가치를 국제적 수준까지 이끌어 연결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가

치는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간의 대화와 세계적 참여를 증진시키

는 목적을 가진 다언어주의다. 다언어주의를 통해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는 개념은 언어를 특정 가치를 중심

으로 계열화하지 않고 지역별 언어를 중시한다는 것으로 

IB에서는 모국어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또한 모국어

를 바탕으로 제2 언어에 대한 확장을 중시하는 언어 정책

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언어를 대하는 관점에서 지역을 

존중하는 IB의 접근을 보여 준다.

이처럼 IB의 국제적 소양에는 타인에 대한 연결과 공

감,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 과정에서 성찰을 중시하

며 국제적 소양의 세 가지 범주는 지역적 요소가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성에 대한 존중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성에 대한 IB의 접근은 한국의 교육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세계시민과 지

리’과목에서는 세계적 현상에 대해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

이 아닌 다양한 스케일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다

중 스케일의 관점과 자신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밀

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관계적 사고가 과목 설

계의 바탕이 되어 있다(김민성･이윤구, 2023). IB의 국제

적 소양의 경우 이와 같은 관점을 단일 과목을 넘어선 구

조적인 형태로 모든 교과의 교수학습과 학교 문화 전반에 

제시한 것으로 IB 사명의 실현에 대한 핵심적 기제로 작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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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 프로그램(PYP, MYP, DP)의 구조 확인

IB 프로그램 모델은 IB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

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IB 교육이 나이대별 프로그램

을 구성하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

난다. 각 프로그램별로 공통적인 요소로는 IB 학습자 상, 

학습에 대한 접근인 ATL(Approach to Learning), 교수에 

대한 접근인 ATT(Approach to Teaching), 그리고 국제적 

소양이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구성된 과목 및 활동이 나타

나 있다. 프로그램 모델에서 지역성을 보이는 요소는 다

음과 같다. 

먼저 PYP(Primary Years Programme)의 지역성으로는 

중심에 위치한 행동과 자기 주도성, 전시회의 요소를 들 

수 있다. 이 구조는 PYP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닌 활동이

나 원리로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배움을 이끌

어 나가며 직접 행동하는 것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고 전시

회라고 하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탐구를 드러내는 

발표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사

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학습의 대상으로 흥미를 가

지고 몰입하게 되고 지역에서 행동하면서 참여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전시회의 경우 지역사회나 자신의 

정체성 등에 대해서 성찰해 보거나 문제를 해결 혹은 활동

했던 경험을 조직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지역에

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초

교과적인 6가지 주제(Program of Inquiry) 또한 학교가 속

한 사회, 지리, 문화적 맥락에 맞춘 지역성을 학습 대상으

로 학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틀로

서 작용하는 IB 교육과정의 구조를 고려하면 학습자는 자

신이 가진 지역성을 학습으로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로 MYP(Middle Years Programme) 프로그램 모

델에서 보이는 지역성으로 개념과 세계적 맥락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학습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들

을 모아 개념을 만들며 개념을 연결하여 일반화와 원리를 

형성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따라서 개념의 형성에는 자

신이 가진 경험, 관점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이 사실적 지

식으로부터 관여되게 된다. 또한 세계적 맥락의 경우 여

러 계층의 걸친 지역성을 여섯 가지 중에 하나의 세계적 

맥락으로 연결하는 작용을 한다. 행동과 봉사 그리고 프

로젝트의 경우 지역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요소이다. 특

히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의 봉사 수요를 찾아서 봉

사를 기획하고 이를 수행하며 발표하는 과정은 지역을 대

상으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탐구 및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 학생이 지역에서의 책임감 및 연대를 기르는 것으로 

지역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YP와 마

찬가지로 MYP에서도 교육과정의 틀로서 작용한다. 따라

서 동일하게 학습자의 경험과 지역의 문화와 관점이라는 

사회적 맥락의 학습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DP(Diploma Programme)의 학습에서 보

이는 지역성은 지식이론, 소논문 그리고 창의 활동 봉사

의 영역이다. 세 과목은 IB 핵심 과목(Core)라고 불리는 

필수 이수 과목이며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학습의 대상과 

영역을 정하는 것으로 지역적 맥락이 학습에 전달될 수 있

다. 각 영역에서의 지역성을 논하자면 먼저 지식이론의 

경우 지식의 내용과 범주를 다루는데 지식을 비교 및 대조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관점 그리고 문

화적 차이 등이 드러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형성된 자신의 경험과 사회의 문화적인 편견 및 시각, 지

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형성 과정 및 역사적 사실 등이 

검증의 대상으로 선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

역성을 비판적 혹은 구조적인 프레임으로 검증하게 되고 

그림 2. PYP(좌), MYP(중), DP(우) 커리큐럼 모델(IBO, 2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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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차원에서의 지역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험을 하

게 된다. 소논문의 경우 연구의 사례로 지역적 이슈를 세

계적 맥락과 연결시키는 것이 강조되는데 지역에서의 사

례는 깊은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유의미한 지역

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제안, 지역적 가치를 발견 및 제시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창의, 봉사, 활동인 

CAS(Creative, Art, Service) 중 봉사의 경우 많은 봉사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봉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을 성찰하는 것을 통해 지역에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역할

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IBO, 2020a).

IB의 교육과정 모델에서 지역성에 대해 두드러지는 점

은 구조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사례를 학교 교육으로 가져

오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과정 틀로서의 

지역의 학습 과제 선정,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의 개인이 

가진 지역적 문화 및 관점의 발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및 지역의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IBDP 핵심 과목에서 발

견될 수 있는데 학생 개인의 선호나 교사의 선택에 따라 

지역성이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방식

으로 지역성을 다루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적인 적

용이 가능하며 국제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IB 교육과정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의 설계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학

습과 지역적 참여를 통한 활동 그리고 성찰 및 글로벌 맥

락까지 다양한 배움의 범주와 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여 학습에 있어서 다층적인 지역성을 서로 연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초학문적 주제에서부터 학습 주제와 관련

된 활동 및 봉사의 내용, 개념을 중심으로 맥락에 맞춘 지

식의 탐구 및 세계적 맥락의 연결과 프로젝트 및 봉사를 

통한 지역에서의 활동, DP에서의 지역의 사례를 탐구하

며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세

계적 이슈와 연결 짓는 행동 모두 지역성을 다양한 범주와 

계층으로 연결하는 입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3) IB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ATT, ATL) 확인

IB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의 핵심적 요소인 ATT와 ATL

에서는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 및 IB 교육을 통해 배양되는 

역량에 대한 IB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 이 두 요소는 IB 교

육의 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분석

하는 것은 IB 교육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먼

저 교수접근 방법이라고 불리는 ATT의 요소를 파악하자

면 탐구, 개념적 이해, 지역과 세계적 맥락의 연결, 효과적

인 팀워크, 배움의 장벽 제거, 평가 정보 활용의 6가지이

다. 학습 접근 방법인 ATL은 IB 교육 전 과정에 걸쳐서 길

러지는 역량으로 사고 기능, 조사 기능, 의사소통 기능, 대

인관계 기능 그리고 자기관리 기능이 있다.

ATL의 다섯 가지 학습 접근 방법의 경우 지역성이 특징

적으로 드러나는 기능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ATL이 학생

에게 형성되는 다섯 가지 보편적인 학습 역량을 제시한 것

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역량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구체적

으로 발달 시기에 맞추어 집중하는 역량이 제시되기 때문

이다. ATL은 교사와 학생의 학습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역량이기 때문에 ATL 자체로는 지역성을 드러낼 수는 없

다. 또한 ATL을 특정 지역적 맥락에서 발달이 가능한 역

량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ATT의 경우 지역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탐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학생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학생 주변의 맥락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성이 탐구에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

펴본 것처럼 개념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 또한 지역과의 관

련성을 바탕으로 사실들을 바탕으로 주제와 개념을 형성

표 1. 교수학습 접근방법과 교육학적 의미 분석

교수 접근법

교육학적 의미
탐구 기반

개념적 이해 

강조

지역과 세계적 

맥락

팀워크와 

협력

학습 

방해 제거

평가 

정보 활용

학생 중심 직접 연관 직접 연관 직접 연관 직접 연관 암시적 연관 암시적 연관

지역과 연결 암시적 연관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암시적 연관

세계 시민성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암시적 연관 암시적 연관

과정/사이클 직접 연관 직접 연관 직접 연관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협력 암시적 연관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학생 개별화 암시적 연관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직접 연관

과목별 유연성 암시적 연관 직접 연관 암시적 연관

출처 : UK NARI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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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기 때문에 지역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

역과 글로벌 맥락으로 학습을 형성해 나간다는 의미 또한 

IB 교육의 학습 대상으로 지역과 세계의 맥락 사이의 연관

성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

습에 있어서 배움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개념은 실제 로컬 

현장에서의 현상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체성과 학습적 요

구에 맞추어 학습하기 때문에 지역성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ATT와 ATL을 통해 확인된 것은 IB 교육과정은 교수 접근 

방법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성을 전제로 놓고 교수 

방법과 접근이 시도되며 이는 교수자의 교수 학습 설계 시 

학생과 학교 커뮤니티의 지역적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학습에 연계되도록 학습에서 지역을 선정 혹은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반대의 

상황으로 교수자가 지역으로부터 탈맥락화한 교수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6가지 ATT 중 4가지 ATT가 직/간접적

으로 지역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B 교육에서는 이

러한 지역을 감안하지 않는 교수 설계가 가능하지 않으며 

동시에 국가 혹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의 교과서 및 

선정된 학습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ATT가 지역성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는 점

을 볼 때 지역의 학습 가능한 요소들은 탐구 및 협력 그리

고 개념적 이해와 학제 간 연결, 평가와 성찰, 세계와 지역

의 연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의 학습 활동 과정으로 

들어오며 이는 ATL에서 제시된 5가지 학생의 역량을 기

르는 것으로 발달한다. 예를 들자면 IB 교육에서는 지역

에서의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며, 문화 및 역사 등에 대해 

사고하고 지역의 다양한 요소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실제 지역의 현장에 참여하거나 학습하는 과

정에서 대인관계와 자기 관리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지역적 경험에 밀착한 방식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워 나가

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2. IB 프로그램 운영 구조

1) IB 인증 학교 현황의 점검

IB 교육과정은 1962년 시작된 이래 국제적 규모로의 지

속적인 확장의 과정을 거쳐 나갔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탄생 및 변모가 이루어지게 된다. IB 교육과

정의 시작은 1962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교이며 국제적

인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사명을 바

탕으로 IBDP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후 이 

IBDP 프로그램은 유럽의 소수 학교를 거치면서 확장해 

나갔고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

다. 이후 IB 프로그램은 IBDP 이전의 준비 프로그램의 필

요성을 확인하고 1990년에 MYP를 1998년에 PYP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2000년대 이전에 IB 프로그램은 유럽

과 미국 지역에 국한된 서구 중심의 진보적 교육 프로그램

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국제학교가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IB 프

로그램은 서구를 넘어서 국제적인 확산의 시기에 접어들

었다. 이 시점은 IBO가 IB 교육과정의 역할로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세계

적인 교육과정의 제공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때이고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IB 교육과정의 대량 소비 단계로 확장

되는 중이다(Bunnell, 2010). 또한 영어, 프랑스어, 스페

인어로만 제공되던 프로그램이 2010년 이후 지자체 및 국

가와의 계약 및 번역 작업을 거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공립학교에도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현재 IB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권영성, 2021; 김영은, 2023; 대구시교육청, 2024).

IB 교육과정이 이처럼 세계적 확산이 가능했고 가속화

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보적이고 앞선 교육의 

품질과 더불어 세계적 대학 진학으로서의 초국가적 이동

성을 확보했다는 실용적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

가의 영토적 한계에 갖혀 있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대학 진

학 루트를 뛰어넘는 강점으로 이는 IB 졸업생들이 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며 IB로 형성한 능

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경 예술성(Doherty, 

2009)’으로 표현 되기도 한다. 이처럼 IB 교육 도입 담론에 

있어서 서술형 및 개념기반 교육이라는 교육과정 자체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달리 IB 교육을 

도입한 타국의 경우 해외 대학 진학으로의 용이함 및 국제

적 인정을 받는 교육이라는 장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IB 교육과정이 국제학교를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IB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

사 및 학생의 동기가 국제학교의 운영의 목적을 생각해 보

면 세계적 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IB 교육과정은 초국가적 이동성은 IB 교육과정을 도입

한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할 수 있다.

IB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

는데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IB 교육이 북반구 및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이다. 이 현상에는 IB 교육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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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Hill, 2006) IB의 사명과 상업적 이익 사이의 긴장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Tarc, 2009). 실제로 IB 교육과정은 

빠른 성장과 확산에 따르는 큰 재정 규모를 가지게 되었으

며 이는 다시 IB 교육에 연관되는 참여자들과 IB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IBO 모두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기게 되는 현

상이다. 왜냐하면 IBO는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비

영리 교육기관이며 이에 따라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성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높은 교육의 품질을 유

지하기 위해서 IB 학교의 노력과 헌신, 운영에 따르는 라

이선스와 교사 훈련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IB 교육과정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발전을 이루

었고 시기별로 지역에 따라 집중하여 성장하는 추세를 가

지고 있다. 이는 지역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IB 교육과정

은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성장하거나 보편적인 확산을 보

이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성장

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다시 말해 모든 세

계와 상황에 보편적이지 않은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불평등은 IB 교육과정 도입과 인증 학교

의 측면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다. 사회경제

적 상황에 따라 세계적으로 혹은 한 국가의 규모에서 불평

등한 지역적 혹은 계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은 공교육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매우 복합적인 상

호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먼저 IB 인증학교의 지리적으

로 불평등한 분배는 접근의 차이를 만들고 접근의 차이가 

다음 세대의 불평등을 강화시킨다. 즉 IB 학교로의 접근

은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학을 비롯한 세계적 지

역과의 연결을 의미하게 되며 IB 학교가 속한 공간은 지리

적 이동성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초국적 중산층이 선

호하는 공간을 만든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양방향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흐름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지리적 배

타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데 결국 IB 학교는 지역의 공

간을 초국가적 공간과 연결하는 인센티브적 성격을 가지

면서 지역에 대해서 학교가 비착근 시키는, 지역성을 상

실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assen, 

2000; Rensik, 2012).

또한 세계 평화에 대한 IB 사명에 반하여 만약 학교가 

자국의 지리적 긴장 관계라는 정치적 맥락에 놓여 있는 상

황이라면 IB의 인증 학교의 확산은 지역의 교육계에서 정

치적인 딜레마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Yemini et al., 

2015). IB 교육과정의 공립학교 도입이 정치적 딜레마로 

번지는 사례로 이스라엘은 세계화된 역량 배양에 대한 정

당성으로 IB 교육과정이 더 나은 대안으로 도입하였지만 

민족주의 입장에서 지역의 역사 및 이해가 부족함이 제기

되었고 이는 IB 교육과정이 국가의 가치관들 사이에 정치

적 권력 관계로 놓여 있음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으로 묘사되었다(Yemini et al., 2015). 지역사회

에서 강조되는 가치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과 공립학

교 역할로 지역 가치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도입은 정치적 관점으로 조화롭지 않은 상호작용

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국제적이라는 가치가 꼭 지리적으로 규정된 

장소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국제적이라고 

표 2. 국내 IB학교 도입 현황(2024.6.1. 기준)

광역시/도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경기 - - - 48 48 29 11 7 1 - - - 144

대구 24 23 9 3 5 1 4 3 1 9 11 5 98

서울 - - - 22 16 - 3 3 - - - - 44

전북 7 6 5 3 5 1 - 1 - - - - 28

경북 3 7 14 - - - - - - - - - 24

충남 3 6 - 2 - 2 - 2 4 - - - 19

인천 - - - - 3 14 - - - - - - 17

제주 - - - - - - 5 - - 5 2 1 13

부산 - - - 2 - - 5 3 - - - - 10

전남 - - - 2 1 1 1 1 2 - - - 8

계 107 208 57 33 405

출처 : 대구시교육청, 2024.



IB 교육과정 설계와 IB 프로그램 운영 구조에서의 지역성 검토

- 427 -

여기는 공동체에 의해서도 국제적 공간이 관념적 형태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Anderson, 1983). 즉 IB 교육과

정의 도입으로 인해 암시적인 형태로 서구권으로 향하는 

흐름을 가진 IB 학교에서가 우수한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된

다는 참여자들 사이에 관념적으로 공유된 장소성이 IB 공

립학교를 중심으로 생겨날 수 있으며 이 관념은 주최국과 

지역사회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내어 서구의 가치와 융합

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결국 IB 학교는 본국과 떨어져 

지내는 공간적 개념에 자리 잡게 될 수 있는데 구성원들은 

점차 스스로 국제적이라는 인위적 본질과 초국가적 권력 

구조에 포함되는 흐름으로 지역사회와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Tate, 2016).

이처럼 IB 학교의 높은 품질의 요구 및 세계적 연결성 

그리고 IB 학교 운영에 따르는 비용 등의 진입장벽 등과 

어우러지게 될 IB를 도입한 공립학교의 목적을 다시 성찰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IB 학교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의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학교가 국

제적 가치와 융합하는 형태로 지역사회와 차별화 및 거리

를 두는 학교의 지역성 상실의 위험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2) IBO의 글로벌 센터의 위치와 역할 확인

IB 교육과정은 IBO라는 기관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이

는 초국적인 글로벌 기업의 관리 체계 모습을 띤다. IB의 

본부(Founding office)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다. 그

리고 세계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

역(싱가포르), 아프리카 유럽 및 중동 지역(헤이그), 아메

리카 대륙(워싱턴), 시험 채점 센터(영국)로 나뉘어서 관

리된다. 지역별 오피스의 업무는 학교의 인증 심사 및 월

드스쿨 관리, 워크숍 및 각종 행사 관리 그리고 IB 프로그

램 개발 및 발전 전략 수립이 있다. 영국의 채점 센터에서

는 우편을 통해 시험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채점

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IBDP 시험 문제의 채점을 수행

하고 있다. 

IB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

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IB 운영

위원회의 역할로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있는데 

국장의 임명, 사명의 실현, 정책의 개발, 재정적 관리 감

독, IBDP 시험의 정직성 확보 등이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

성에는 다양한 산업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였으

며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인종 및 지리적 공간의 경험을 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4)

IB는 비영리기구임에도 세계적 확산을 시작한 이후 자

본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IB 운용하는 자본

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높은 교육의 품질을 유

지하기 위해서 워크숍 비용, 연회비, 인증 비용 등이 요구

하기 때문이며 2010년대 이후 IB를 도입하는 학교가 빠르

게 성장함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IB는 비영리기관으로 매년 회계보고서를 발행하

는데 총재정의 규모를 확인해 보면 IB의 확장에 따른 재정 

규모의 증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IB는 이처럼 높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감독 및 연회비,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의 품질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교육의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 유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 안에서 

학교의 관리, 행사 등을 운용하는 초국적 기업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지역 학교의 측면에서 IB 학교가 

된다는 것은 IB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세계적 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교육 네트

워크를 통한 교육의 이동성 증가,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

그램 운영,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세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의 위상 증가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표 3. IB 재정 증가 현황(1달러=1380원 기준)

2011년 2015년 2023년

총자산
9,793만달러

(1,351억원)

1억7,385만달러

(2,399억원)

4억4,050만달러

(6,080억원)

총부채
9,566만달러

(1,320억원)

1억4천13만달러

(1,934억원)

1억800만달러

(1,490억원)

순자산
227만달러

(31억원)

3,371만달러

(465억원)

3억3,250만달러

(4,589억원)

출처 : Propublica,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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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B는 IB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 교육 철학과 운영 

방법 및 각종 자료를 프로그램 자료 센터(Program Resource 

Center)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을 통

한 세계적 연결은 지역의 교육기관이 수월하게 세계와 교

류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을 제공

한다.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콘퍼런스를 통해 IB

에 관련된 정보와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워크숍을 통해 IB 

교육의 실제 운영의 모습과 정보가 교사들 사이에 나누어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 주권의 측면에서 IB 교육에 대한 참여를 해

석하자면 지역의 교육적 권한이 국가 교육과정과 IB로 나

뉘어 한쪽에서는 IB로 권한이 이양되는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IB의 인증 과정에서는 엄격한 IB의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하며 매년 IB에서 정하는 연회비의 납부, 

인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워크숍의 참여 및 학교의 

교육과정 및 규정의 변경 그리고 IB의 사명의 공유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IB의 규

정에 맞추어 학교 운영의 방안을 따라야 하는 관계에 있

다. 즉 IB 학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속한 지역의 

교육적 철학 및 방향 그리고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수요에 

대하여 IB의 교육적 요구는 우선 권한을 가지며 교육의 방

향과 모습을 결정할 권한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

라 IB와 지역이 조율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 IB가 제시하는 교육적 요구가 지역적 상황과 조

화를 이루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가의 요구가 

상충할 때는 IB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존에 유지되던 국가의 학교 교육의 권한이 나누어지

는 흐름과 더불어 IB 교육은 개인적 수준에서도 교육 경로

의 선택을 기존의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적 관행과 

다르게 입시 경로를 다변화시킨다. 이는 개인이 교육 경

쟁의 수준과 종류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권을 부

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집단적 흐름이 보일 경우 

경제적 격차에 따라 배제의 방식을 통해 우월성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IB 교육의 참여는 자국 학위 

취득이라는 단일 교육적 경로를 향한 경쟁에서 나와 IB라

는 명성 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국제 경쟁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해외 유학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 해당한다

는 측면에서 자리 경쟁에서 떨어져 나온 야구장의 스카이

박스처럼 묘사되기도 한다(Lowe, 2000; Lee et al., 2016). 

또한 IBDP의 평가 권한에 대해서는 지역적 요구를 더

욱 반영할 수 없는 환경이다. IBDP의 시험 채점의 기준은 

4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과목의 구성, 출제 방향 

및 시험의 난이도 등은 IB 센터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한 과목은 1점부터 7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목별 점

수에 대한 비율은 절대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IBO에서 

결정한다. 또한 IB 시험 과목의 채점 기간과 이에 따르는 

시험 점수 통지 기간 및 이의 신청 기간 등은 지역에서 결

정할 수 없는 요소이다. 만약 IB의 성적 처리 기간 및 통지 

기간, 점수 체계가 지역의 입시 체계와 상충할 경우 지역

의 학교 및 대학이 IB의 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태이다. 또한 계약에 의한 한국형 IBDP 프로

그램의 경우 응시가 가능한 과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다. 즉 입시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적 맥락에 따라 IB와 

조율할 수 있는 유연성이 결여 되어 있는 상태이다. 

3) IB 교육자 네트워크의 역할과 구조 점검

IBO는 각 국가마다 국가별 사무소를 두지 않고 세계를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IB학교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마다 IB 학교의 인증, IB 교사들의 훈련 및 연구 그

리고 IB 학교들의 인증 과정에서의 심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IB 교육자 네트워크인 IBEN이다. IB 교육자 네

트워크란 IB 교사들 중에 자원하여 IB로부터 훈련을 받아 

이후 IB 관련 교육 및 학교 인증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을 말하며 한 지원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도 한

다. 이들은 주로 IB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IB의 요청을 받

아 IB 학교의 인증 방문, IB 워크숍의 진행 등의 IB 관련 업

무를 받아 짧은 기간 수행하며 IB의 세계적 관리 시스템에 

동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비용을 받는다.

IBEN 역할에 대한 훈련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IBEN 훈련 강사 및 훈련생 모두 IB에 소속되어진 직원이 

아니라 IB와 관련된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경험

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네

트워크를 따라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IB 공동체의 유

지와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도 IBEN의 참여는 개인의 경력 개발 및 전문성 함양, 네트

워크의 확대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IBO와 IBEN 모두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유지되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주요 

IBEN의 역할은 학교 서비스의 역할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BEN의 구조와 운영에 대하여 지역성의 관점으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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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면 IBEN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및 IB 학교의 확장을 국가적, 지역적 맥락에서 가능하게 

하며 IBEN 내에서 중첩되는 IB 교사들의 인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IB 교육의 품질 유지와 IB 학교의 관리를 지역적 

수준에서부터 초국가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IB 교육자들

의 헌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IBEN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IB 학

교의 인증, 교사들의 연수를 위한 워크숍 운영, IB 학교의 

컨설팅 등의 업무에 대한 수요를 지역적 수준에서 문화

적, 물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IB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를 세 권역

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IB의 세계적 규모에 연결되어 지

역에서의 IB 수요에 IBEN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다. 또한 IBEN을 통해서 초국적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응집력 약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전문가 공급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동시에 IBEN의 활동은 지역의 교사 역량과 노력들이 

커뮤니티에 중첩되어 지역의 맥락으로부터 유래하는 지

역적으로 유래된 교육의 혁신 및 발전의 흐름으로 연결하

지 않고 지역의 교사 지식과 노력을 IBEN이라는 초국적 

IB의 인적 네트워크로 소속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IBEN에 소속된 교사들은 IBO로부터 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있으며 활동이 점검, 기록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매년 업데이트되는 규정과 교육과

정 운용 방안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다. 또한 워크숍 강사

의 경우에도 IBO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따라서 새로 참여하는 IB 교사들에게 연수 세션을 제공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교사들의 교육력을 키울 수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유래된 교사의 교육력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더욱이 IB는 매우 엄격한 라이선스 규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IBEN의 활동 범위에는 지역성을 융합하거나 

지역적 맥락에 맞추어 지역의 교육적 자산을 형성시켜 나

가는 IBEN의 활동 방향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오직 IBO의 

교육 철학과 시스템의 유지 발전에 집중되는 활동으로 역

량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따라서 IBEN

이라는 교사 네트워크의 형성은 지역성을 형성시킨다고 

볼 수 없지만 지역에서의 IB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더 넓은 

범주의 IB 교사들과 소통 및 참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4) IB 학교의 인증 조건

IB 학교는 관심 학교 - 후보 학교 - 인증 학교의 세 단계

를 거치면서 IB 인증 학교가 된다. 본격적으로 IB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시기는 후보 학교부터인데 일반적으로 후

보 학교부터 인증 학교에 도달하기까지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이 걸린다. IB 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의 인증 프

로세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IB 인증학교로의 전환은 단

순하게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IB 학교로

의 인증 과정에서 학교에 요구되는 것은 교육 철학에서부

터 학교의 규정, 업무 회의 방식 및 평가와 소통을 포함한 

학교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의 IB 교육의 교육적 관점을 학

교에서 실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IB 학교로의 인증을 

위해서 제공되는 가이드의 이름은 ‘프로그램 기준 및 운영 

방침’으로 3가지 범주에서의 IBO가 요구하는 요건이 충

족됨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준은 표 5와 같다. 

IB의 학교 인증은 이처럼 세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IB 학교의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IB 학교로의 인증 과정은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필

표 4. IB 교육자 네트워크(IBEN) 역할

학교 담당 IBEN

컨설턴트 후보 학교의 인증 단계 지원, 필수 컨설팅 방문 및 원격 멘토링을 제공

리더 IB 학교에서 제출한 문서화된 증거를 읽고, 분석하고, 평가

학교 방문 멤버 IB를 대표하여 프로그램 검증 및 평가 방문에 참여

학교 방문 리더 IB를 대표하여 프로그램 검증 방문 및 보고서를 제출

교육 훈련 IBEN

워크숍 리더 IB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의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을 촉진

지역 프로그램 대표
지역 워크숍 이벤트에서 워크숍 리더와 참가자에게 학문적, 조직적 지원, 지역 사무소에 피드백 관찰을 

제공

출처 : IBO(2024c)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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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는 많

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IB 인증 요건에 나타난 지역

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먼저 IB 학교는 커뮤니티에서 IB 학교의 유의미한 행동

을 중시한다. A. 철학의 점검 항목 중에는 학교가 공동체

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B2. 자

료 및 지원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학교가 속한 공

동체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발표회, 프로젝트 소논문을 통해서 자신

의 행동으로 배움을 지역에서 실천하게 한다. 이처럼 행

동을 중시하는 IB의 관점은 지역에서의 참여와 상호작용

을 촉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IB의 정신에 

해당한다. IB의 초기 기여자 중에 Kurt Hahn에 의하면 교

육은 인격적 발전이 인지적 발전보다 중요하며 경험을 통

해 가치를 알려주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IBO, 

2017) 이는 IB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활

동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IB에서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인증의 요건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더 넓은 범주의 공

간적 요소와 연결을 추구한다. A. 학교 운영의 철학에서 

모국어, 현지어 및 기타 언어를 포함하는 언어 학습을 중

시하는 면, B2. 자료에서 세계적 이슈와 다양한 관점에 대

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면, C2. 문서화된 교육과

정에서 개인, 지역 국가 및 세계적 이슈를 인식하게 하는 

부분, C3. 교수학습에서 인간의 공통성, 다양성 그리고 여

러 관점을 다루는 부분, 에서 지역에서의 학습을 더 넓은 

규모의 지역과 연결시키는 흐름을 IB 학교에서 실현하려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IB가 가지고 있는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을 

세계와 연결시키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적 참

여, 문화간 이해 그리고 다언어주의로 나타나는 국제적 

소양의 실현을 IB 학교의 인증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학교를 추

구하고 있다. A. 철학에서 IB에 대한 이해를 커뮤니티가 

하고 있다는 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생이 IB에 대한 접

근, 그리고 C.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학교 공동체가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커뮤니

티와 학교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연대하려는 모습으로 보

이며 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지역

사회에 배양하려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IB 교육이 공교육으로 확산하고 있

표 5. 프로그램 기준 및 운영 방침 지역성 재구성

A. 철학

∙학교 공동체가 IB 프로그램을 이해하는지 여부 

∙학교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지 여부

∙모국어, 현지어, 기타 언어 등 언어 학습을 강조

∙ IB 월드스쿨 공동체에 참여

B. 조직

∙세계적 이슈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정보 접근 여부

∙학생의 학습 및 특수 교육에 대한 지원과 지원

∙공동체의 자원과 전문 지식 활용 여부

∙ PYP 발표회, MYP 프로젝트, DP 논문

C.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 요구와 형식에 대한 차별화

∙문서 교육과정에 대해 공동체가 접근 가능 여부

∙이전 학습 경험과의 관련 및 개발 기회 제공 여부

∙문서에서 관련성 있는 경험의 통합 여부

∙개인, 지역, 국가, 세계적 이슈를 인식하는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공통성, 다양성 및 여러 관점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

∙교수와 학습은 인간의 공통성, 다양성 및 여러 관점

∙모국어가 아닌 다양한 학생들의 언어 요구 수용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선보이도록 장려

출처 : IBO(2014)의 IB 학교 인증 조건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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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IB 교육을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운영 구조 측면에서 

지역성을 검토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 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IB 교육의 교육과정 설계에 나타난 이념 및 교육과정에

서의 지역성을 검토하였다. IBO는 IB 교육과정의 사명과 

이념을 문헌을 통해 명료하게 제시하고,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의 원리가 통합적인 형태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

다. IB의 이념 및 교육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IB의 지

역성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IB 교육과정

은 지역적 요소를 교육 활동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 이는 

교수접근방법(ATT)에서 확인되었으며 프로그램 모델에

서 활동, 봉사, 세계적 맥락, 개념 그리고 과목 간의 융합

과 IB 핵심 과목에서 확인된다. IB에서 지역적 요소를 교

육 활동의 중심으로 둔 점은 IB의 사명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분석된 것처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

량을 기르기 위한 배경은 자기 자신과 문화에 대한 인식에

서 출발하며 이를 경험, 탐구하며 확장하기 때문에 나은 

세상을 향하는 IB 교육의 사명 실현에는 지역사회에서 국

제적 소양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하지만 IB 교육과정은 지역성을 교육과정에서 이해하

고 해석하는 방향과 관점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세계적 맥

락과의 연결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와 관습, 

사회 지리적 요소는 탐구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해석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도 지역

적 요소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IB 학교

에서 지역성이 학생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정의 내려지

고 이해되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정 가치와 관습이 학교 교육의 과

정에서 전달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관행

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가령 지역

사회에서 공유된 이해를 통해 합의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

한 해석, 국가의 교육과정 체계에서 암묵적으로 동의 되

고 상대적으로 강조하던 가치에 대한 가치 간 위계의 상

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방향으로 

성찰되는 현상과 이에 따르는 변화는 IB 교육과정이 지역

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지식과 지역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던 관점이 IB 교육과정의 학습 과정에서 지역

의 요소가 탈가치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학습자

는 지역적 요소에 대해서 탐구와 성찰 그리고 개념적 이해

를 하는 과정으로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IB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논의되지 않던 

지역적 요소의 유래, 특징, 상호작용, 성격이 입체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을 학습자가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

라서 IB를 지역사회의 공립학교에 도입하는 학교의 입장

에서는 지역적 요소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학습의 

흐름을 보조하기 위해 명확한 사실적 지식의 전달, 다양

한 지역사회의 개인들과의 만남, 충분한 성찰의 시간 및 

학습자들 및 교사와 협력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숙

한 방식으로 지역적 요소를 학습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B 교육과정은 지역에서의 학습을 다양한 맥락과 

연결시킨다. PYP의 초학문적 접근과 활동의 강조, MYP

의 세계적 맥락, 개인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봉사, DP의 

소논문과 지식론, CAS 활동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성은 IB 

교육과정 내에서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행동, 봉사, 참여 및 성찰을 비롯하여 더 큰 범주의 개념과 

연결 및 세계적 관련성의 수준에까지 지역성이 연결되도

록 프로그램의 구조가 설계되었다. 

지역적 요소가 학습에서 서로 다른 계층 및 범주를 지닌 

개념과 활동에 연결된다는 점은 지역적 요소가 IB 교육과

정 안에서 시공간적으로 확대 및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봉사, 프로젝트, 

전시회, 소논문 및 CAS 활동은 일회적 교육 활동으로 그

칠 수 없으며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학습자가 지역사회에 

관여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연계

가 강화되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초학문적 접

근에서의 보편적 주제, 세계적 맥락으로의 연결과 지식론

의 활동에서 지역적 요소를 더 큰 지리적 범주인 국가 및 

세계적 맥락에서의 가치관, 문화 그리고 인류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탐구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학습 과정

에서 특정 지리적 맥락에서만 해석되어 오는 지역적 요소

가 여러 스케일의 공간적 배경으로 넘나들며 해석 및 적용

되고 이 과정에서도 학습자는 지역적 요소를 더 깊고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IB 교육의 운영 구조 측면에서의 지역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IBO는 지역적 요소들을 구조와 원

칙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IBO는 사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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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IB 

교육에 대한 참여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 IB 학교 인

증의 과정에서도 지역적 요소를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핵심적 가치인 국제적 소양에서

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제

시되고 있다. IB는 세계를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체

계적으로 학교 인증 및 운영 그리고 관련 행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IBDP의 시험 또한 통합적으로 소통 및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IB 교육과정의 초국가적인 운영의 모습에서 지

역성을 중심으로 보이는 특징은 IBO가 IB 교육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세계적인 

운영 구조를 관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가치나 관점을 

강조하거나 옹호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사명과 국제적 소양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연결

성을 강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진하고 서로 다

른 지역적 가치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학생

의 배움,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특정 지역을 다른 지

역에 상위 범주로 두거나 몇 개의 지역성을 옹호하여 추구

할 가치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IB 교육의 구조에서 두

드러지는 점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IB 교육의 이념과 교육과정 

자체로는 학교와 지역에서 발전, 유지시켜 오던 교육에서

의 고유한 지역성이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

는 요소이다. 오히려 IB 교육의 과정에서 세계와 로컬 사

이의 연결성에 대한 강조로 지역성이 교육에서 가지는 가

치가 더 넓은 범주와의 연결을 통해 새롭게 발견될 수 있

기도 하다. 다만 IBO가 가진 지역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입장과는 다르게 IB 학교가 지역사회에 생겨나고 운영되

는 사회적 맥락에서 IB 교육의 이념과 교육과정의 설계는 

지역성이 약화되거나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

다. 이는 IB 교육과정이 가진 교육과정의 우수성, 세계적

인 대학에서의 인정, 국제적 가치의 제시 등으로 생겨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존 관행 및 관점과의 갈등 현상으로 

상대적인 측면에서 다른 학교에 형성된 지역적 가치를 내

리거나 약화할 수 있다. 

IB 교육이 사회적 맥락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은 IB 

학교가 사회적, 재정적 환경이 준비된 지역에서 발전하는 

보편적이지 않은 IB 교육의 발전 양상과 더불어 세계적으

로 불균등한 형태로 IB학교가 특정 지역에 배치가 되는 세

계적 현상이 한 나라의 지역사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는 점이다. 한국의 IB 학교는 초기 도입 단계에 있고 국내

외 입시 루트에 대한 인센티브적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차별적인 틈을 만들

어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IB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언제

든지 세계의 지리적 공간의 계층적 위계에 대해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한 접근성과 연관되어 지

역에 대해 비착근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로 바

뀔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에서의 IB 교육의 가치는 세계적

인 스케일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

이다.

더욱이 정치적 요소와 입시 정책이 서로 연관되는 국내

의 경우 DP 과정에서 국내 대입 전형에서의 조화로운 접

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DP를 운영하는 학교

는 한국의 입시 상황과 부족한 IB 학교의 수, IB 교육의 우

수성 및 해외 대학 진학의 이점 등의 복합적인 상황 가운

데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역의 맥락에 맞게 가꾸어져 오던 지역사회에 내포된 고

등학교의 오랜 지역성을 IB 교육과정의 도입이라는 현상

에 따르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 기대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DP를 도입한 고등학교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국가는 지역사회에

서 IB 교육과정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내에서

의 지역성과 IB 교육과정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보다 IB가 

도입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야 하며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특정 학교를 넘어서 관련된 지

역의 학교 및 지역사회의 관계 및 구조를 제도적으로 점검

하여 IB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IB 교육

과정은 명확한 교육 철학과 브랜드 그리고 IB 교육 참여에 

대한 검증 및 교육과정 질 관리의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B 교육과정이 융통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 자체가 변용이 되어 지역

사회의 것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엄

격한 규정을 바탕으로 IB 교육과정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IB 학교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한 학교

의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IB 교육과정을 운영하

기로 결정한 학교의 사회적 맥락, 커뮤니티의 환경이 종

합적으로 고려되어 다양한 교육 체제가 어떻게 지역에서 

동시에 공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이 동

반되어야 한다.

둘째, IBO는 지역성과 초국적 가치의 균형을 인적 네트

워크를 통해서 유지해 나간다. IBO는 특정 국가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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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세 곳의 지역 사무소를 중

심으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IB 학교를 관

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IB 교육 참여자들의 응집력

이나 IB 교육에 새로 참여하는 교원들의 IB 이해를 약화시

킬 수 있는 구조인데 IB는 IBEN이라고 불리는 인적 네트

워크를 통해서 IB 학교를 운영 중인 각 국가에서의 IB의 

지역적 자산과 응집력을 축적 및 발전시키고 있다. IBEN

의 역할은 새로운 IB 학교에 대한 지원, IB 학교의 문서 점

검, IB 학교에 인증 방문 및 IB 기준 충족 확인, 지역에서의 

연수 진행 및 IBEN 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점검이 있다. 이

는 IB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IBEN은 IB의 세계적 유지 및 확산에 핵심적인 구조 중 하

나이다. 또한 IBEN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교사들의 상호

작용은 지역적 지식 및 효율적인 교육적 관행을 확산시키

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IB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국가는 교원의 역량과 지역에서 축적될 수 있는 소속 교원

들의 교육적 노력과 지역적 교육 지식 및 시행착오가 IB 

교사들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커뮤니티 사이

에서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IBEN의 역량이 세계적 차원으로만 

집중되어 IBO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기여 중심으로 전개

된다면 지역사회의 교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

용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 인적 교육 자산의 손실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IBEN에 

소속된 교원들의 역량과 활동이 균형적으로 IB와 지역사회

에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IB 교육과정을 살펴 본 결과 사명과 철학에는 지역성이 

존중되고 있었으며 지역성이 구조적인 형태로 학습에 연

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운영의 체계가 있기에, IB를 도

입하려는 지역사회는 IB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 그리

고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

기 위해서는 IB 교육이 지역성을 다루는 방법과 방향, 관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적극적 이해와 학습을 통해 지역

사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

다.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지역사회와 학교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 세계적

인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발전시켜야 한

다. 이는 IB 학습에서 학습자가 시공간적인 방식으로 지

역적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 깊게 이해하고 정

서적으로 연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IB 교육과정과 IBO의 운영 및 관리 구조가 지

역사회와 지역성에 대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와 형태 

논의는 문헌 검토를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IB 학

교 운영과 IB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적용하여 분석

한 내용도 모든 세계의 교육환경과 사회적 맥락이 다르다

는 측면에서 IB 교육과 IBO의 관리 및 운영 구조의 실행 

측면의 지역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하여 IB 교육과정을 둘러 싼 

다양한 요소를 구분하고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을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IB 교육과정이 본격적

으로 확산되려는 시기에 논의를 펼친 시론적 연구의 성격

이 있다. 그러나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지

자체 및 국가 그리고 IB 교육과정에 참여하려는 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지역성의 측면에서 IB 교육과정의 국

내 도입을 바라봐야 하는 중요성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

다. 이 연구를 통해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관한 다양

한 논의와 교육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의 제시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註

1)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교육과정

이라 표기함.

2)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의 

약어, 이하 IBO로 표기함.

3) IB Educator Network, 이하 IBEN으로 표기함.

4) 2023년 현재 IBO 운영위원 12명은 박사-교수 5

명, 여러 분야 전문가 7명, 대륙별로는 유럽 4명,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각 2명, 오세아니아 1

명, 기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IBO,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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