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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부록

대단원명 주요 탐구 활동
참여도 및 완성도

상 중 하

Ⅰ.	사회문제의
이해와 탐구

시선의 확장
질문지 통계 분석의 예시																									 ▶	24쪽 □ □ □

질적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																		 ▶	41쪽 □ □ □

깊이 있는 탐구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	35쪽 □ □ □

통계 자료에 기반한 주장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	45쪽 □ □ □

동물 실험을 둘러싼 논쟁		 ▶	49쪽 □ □ □

깊이 있는 탐구+ 질문지를 활용하여 숨겨진 법칙 발견하기																																											 ▶	28~29쪽 □ □ □

Ⅱ.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시선의 확장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 분석													 ▶	61쪽 □ □ □

양성	평등	캠페인 포스터 ▶	64쪽 □ □ □

깊이 있는 탐구
그것이 알고 싶다!	성인지 감수성 ▶	70쪽 □ □ □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이야기		 ▶	89쪽 □ □ □

깊이 있는 탐구+
양성	평등	문화 만들기 ▶	72~73쪽 □ □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	90~91쪽 □ □ □

Ⅲ.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

시선의 확장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의 변화 ▶	102쪽 □ □ □

머신 러닝과 딥 러닝 ▶	121쪽 □ □ □

깊이 있는 탐구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113쪽 □ □ □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변화 ▶	122쪽 □ □ □

깊이 있는 탐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어떻게 만들까?			 ▶	114~115쪽 □ □ □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사회문제와 해결 방안		 ▶	132~133쪽 □ □ □

Ⅳ.	사회문제
사례 연구

시선의 확장
지구촌 및 국가 수준의 사회문제 ▶	141쪽 □ □ □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슈가 얽혀 있는 난민 문제 ▶	144쪽 □ □ □

깊이 있는 탐구

사회문제 탐구 계획서 작성																													 ▶	151쪽 □ □ □

자료 수집 계획 수립 및 결과 정리																			 ▶	163쪽 □ □ □

선정한 사회문제의 원인 분석 활동																										 ▶	167쪽 □ □ □

깊이 있는 탐구+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탐색 및 실천	 ▶	172~173쪽 □ □ □

█ 단원별로 제시된 주요 탐구 활동의 참여도와 완성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해 보자.

 주요 탐구 활동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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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명 탐구 활동 리스트

Ⅰ.	사회문제의 이해와	
탐구　

1.	사회문제 인식과 선정					
｜광고 속 사회문제 탐구하기																																																																																																																																					▶	52~53쪽

학습 목표:	

배운 점: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

평가 종합:
참여도 및 완성도

상 중 하
□ □ □

Ⅱ.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2.	탐구 계획 수립과 자료 수집·분석						
｜우리의 일상 속 미디어 생활 연구하기																																																																																																																▶	94~95쪽

학습 목표:	

배운 점: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

평가 종합:
참여도 및 완성도

상 중 하
□ □ □

Ⅲ.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

3.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미래 사회 대응 방안 탐구																																																																										▶	136~137쪽	

학습 목표:	

배운 점: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

평가 종합:
참여도 및 완성도

상 중 하
□ □ □

Ⅳ.	사회문제	
사례 연구

4.	발표 및 평가															
｜사회문제 탐구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	176~177쪽

학습 목표:	

배운 점: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

평가 종합:
참여도 및 완성도

상 중 하
□ □ □

█ 단원별로 제시된 대단원 과제 탐구 활동의 세부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해 보자.

 대단원 과제 탐구 스스로 평가하기



01. 사회문제의 의미와 관점  
생각의 초점 8쪽

＜그림 1＞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는 남녀의 골대 높이가 다른 부분에서 성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지구본 모양의 실타래로 돈을 만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용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02. 사회문제 탐구 방법
생각의 초점 16쪽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성격 유형을 혈액형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단순히 
구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다. 따라서, 혈액형에 따른 성격 구
분은 과학적이지 않다.

생각의 초점 10쪽

같은 그림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듯이,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
으로 담고 있는 사회현상 역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드러나는 모습
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현
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해야 한다.

182 부록

예시 답안

사회문제의 이해와 탐구   

깊이 있는 탐구 11쪽

활동 1  세대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사회 구조적(거시적) 차원과 
개인(미시적)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 구조적 차원에
서는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 풍토나 기업 문화 또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예절 
교육의 약화 등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차원에서는 조직보
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태도 함양 
등을 세대 갈등 문제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깊이 있는 탐구 15쪽

활동 1  기능론에서는 기존의 노사 관계에 대한 규약을 재정비하는 방안
을, 갈등론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서는 노사 갈등과 관련한 개별 노
동자 및 사용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활동 2  (예시)

깊이 있는 탐구 13쪽

활동 1  2024년 기준 최저 시급은 9,860원이다.

활동 2  (예시)
• 적당하다: 주 52시간, 4주 근무를 가정했을 때,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
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이기에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2016년 최저 시
급이 4,860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상승 폭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 시급 수준은 적당하다.

• 적당하다 않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매일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주 52시간, 4주를 근무하
여 받는 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2021년도
부터 이어진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최저 시급은 더욱 높게 인상되
어야 한다.

시선의 확장 9쪽

 (예시) 
과거의 사회문제가 오늘날에는 사회문제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
성이 나타나며, 현대 사회에 들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난다.

시선의 확장 14쪽

 (예시) 
‘시민적 무관심’ 행동, 즉 의도적으로 자신이 상대방을 위협하고자 하는 의
도가 없다는 의미를 내비치는 행동은 타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 주며, 
상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데 기여한다.

시선의 확장 20쪽

 위 사례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탐구한다. 질
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면 연구 대상 개개인이 흡연 경험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대
상자의 응답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거나, 감정 이입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서 연구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될 위험 역시 존재한다.

시선의 확장 19쪽

 (예시) 
“학교 폭력 가해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진술은 좋은 가설이 될 수 
없다. 해당 진술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명확히 찾아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진술이 아닌, 도덕적 가치 판
단에 기반한 진술이기 때문이다.

선택한	
기사 기사 내용 추론 내용이

근거하는 관점

기사1

부모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	
들이 사교육의 혜택을 받아 	
인기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	
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내용
일 것이다.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의 대
학 진학이 좌우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므로, 이는 갈등론에 근거한
다고 볼 수 있다. 



03. 사회문제 탐구의 실제 
생각의 초점 30쪽

음식 배달 서비스 연간 거래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료 이용률이 꾸준
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로 그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각의 초점 22쪽

다수의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자료 수집 방법
이다.

183예시 답안

깊이 있는 탐구 26쪽

• (예시)
‘SNS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SNS를 하지 않을 때 어떤 감정
을 느끼나요?’, ‘SNS 이용을 절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봤나요?’ 등의 질
문을 계획할 수 있다.

질문 2. 하루 평균 수업에서 조는 횟수는?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 이상

질문 3. 하루 평균 수업 중 조는 시간의 총합은?
             (                                  )분

활동 3  (예시)
배부한 질문지의 수: 25개, 회수된 질문지의 수: 23개, 질문지 회수율: 92%

활동 4  응답 결과를 그래프 위에 점으로 나타냄으로써 산점도를 완성한다.

활동 5  (예시)
그래프상 점들의 분포가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므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
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6  (예시)
• 발표한 연구 결과: 일주일에 아침밥을 먹는 횟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수업  
                                 중 조는 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다.
• 인상 깊었던 연구 주제와 이유: 이성 교제 여부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 
                                                   계를 다룬 연구 주제가 인상적이었다. 그 이 
                                                  유는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다는 결론이 예상 밖이었으며,  
                                                      그러한 결론이 나타난 이유를 알고 싶어졌 
                                                     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탐구 28~29쪽

활동 1  (예시)
일주일에 아침밥을 먹는 횟수가 많을수록 수업 중 조는 시간이 적을 것이다.

활동 2  (예시)
질문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아침밥을 먹는 횟수는?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

깊이 있는 탐구 23쪽

(예시)
■ 환경 문제
- 문헌: 기욤 피트롱,『‘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 내용 요약: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의 이면에 존재하는 스마트폰, 모뎀, 해저  
                     케이블, 데이터 센터 등의 물리적 실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타 
                    인의 온라인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환경 문제 
                      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함.

■ 인권 문제
- 문헌:『JTBC 뉴스』,, “식당 갔더니 일단 “안 돼요.” … 장애인들 ‘차별이 일	
             상’”, 2021. 3. 31.
- 내용 요약: 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사연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관해 성찰하게 함.

■ 문화 다양성 문제
- 문헌: 영화 ＜범죄도시＞
- 내용 요약: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이 대부분 조선족으로 설정되어,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함.

시선의 확장 21쪽

 양적 연구는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객관적 정보를 통한 앎’
을, 질적 연구는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당사자에 대한 이해
를 통한 앎’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선의 확장 25쪽

 포괄적인 수준에서는 “짊어진 짐의 무게는 개인의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으로,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짊어진 배낭의 무게가 무
거울수록 눈앞의 언덕 각도를 가파르게 예측할 것이다.” 등으로 가설을 설
정했을 것이다.

시선의 확장 31쪽

 (예시) 
‘주의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편이다.’, ‘해야 할 일을 곧잘 잊어버린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
하는 편이다.’ 등

시선의 확장 32쪽

 그림에서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과 ㉡의 관계(기온 강하
가 원인, 감기 환자 증가가 결과) 그리고 ㉠과 ㉢의 관계(기온 강하가 원인, 
패딩 수요 증가가 결과)이다. 반면, ㉡과 ㉢의 관계(감기 환자 증가와 패딩 
수요 증가)는 원인과 결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을 원인으로 공유함
으로써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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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살아가기에 사회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활동 2  자신의 연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편향된 생각을 반영하고 있
지 않은지 지속해서 성찰한다.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인터뷰 대상 사회문제 탐구 교과 담당 선생님

실시일 2025. 00. 00.(수)

인터뷰 내용

Q.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생기면 어떤 감	
      정을 느끼나요?

A. 우선 수업 진행이 곤란해져 당황스러움을 느끼죠. 그	
    리고 그 학생을 어떻게 제재해야 할까, 제재 과정에서 	
    학생과 마찰을 빚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수업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예전만큼 당황스러움과 걱	
     정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깊이 있는 탐구 45쪽

활동 1  ＜신문 기사 1＞과 ＜신문 기사 2＞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임금 증가
율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한편, ＜신문 기사 1＞은 30년 전 대비 여성의 임금 
증가율이 남성의 임금 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토대로, 성별에 따른 임
금 불평등 문제가 완화됨을 강조한다. 하지만 ＜신문 기사 2＞는 여성의 임금 
증가율이 남성의 임금 증가율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의 절
대적 격차는 더욱 커졌음을 부각시키며 성별 임금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해
결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한다.

활동 2  동일한 통계 자료라고 하더라도 정보 전달자가 통계 자료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은폐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탐구 40쪽

• (예시)

깊이 있는 탐구 49쪽

활동 1  (예시) 
(가)는 동물 실험에 관한 찬성의 관점, (나)는 동물 실험에 관한 반대의 관점
을 가진다. 나는 동물 실험에 관한 반대 관점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첫째, 많
은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들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체감하는 존
재라는 점이다. 둘째,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나) 
속 글처럼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설령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크기가 크더라도 인간의 복지를 위해 동물
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활동 2  (예시) 
＜자료 2＞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동물 사용 총량과 고통 등급 D와 
E 비율 합산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이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적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다.
찬성 관점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실험의 부재함을 보여 주는 자료, 동물
이 느끼는 고통의 최소화를 강제하는 규범과 제도의 사례, 고통을 경감시키
는 기술에 관한 연구 자료, 동물 실험이 인류의 복지에 크게 기여한 사례 등
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반대 관점에서는 대체 실험의 실제 활용 사
례,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부작용 사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

깊이 있는 탐구 44쪽

활동 1  연구자 역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긴밀히 상호 작용

생각의 초점 36쪽

조그만 화면을 통해 매일 수업을 듣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의 초점 46쪽

＜그림 1＞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물을 도용하는 행위를, ＜그림 2＞
는 수집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그림 3＞은 참고 문헌 속 
표현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를 묘사한다.

시선의 확장 41쪽

 첫째, 질적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책과 질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을 다양
하게 참고하여 질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둘째, 수집한 자료를 자의
적으로 요약하기보다는 최대한 상세하게 서술하여 연구자가 탐구한 현상을 
독자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를 골고루 선정한다. 가령 
조사 대상자가 특정 학급이나 성적 수준,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게 한다. 

시선의 확장 43쪽

 “개교 이후로 지금까지 3학년 교실은 항상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왔
다.”는 사실 판단, “올해도 3학년 교실이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가치 판단의 문장이다.

시선의 확장 48쪽

 영화 속 실험은 헬레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헬레나는 실
험체의 역할을 중도에 포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신
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과 조작된 영상 등으로 헬레나를 속이는 점
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04. 사회문제 탐구 윤리
생각의 초점 42쪽

A는 그림 속의 소가 드러내는 시각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
로 그림을 묘사한다. B는 그림을 감상하며 떠올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
각을 중심으로 그림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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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밝힌 연구,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동물의 종류가 소수임을 보여 주는 자
료 등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활동 3  (예시)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동물의 종류가 소수이며, 해당 
동물들이 실험을 통해 받게 되는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복지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은 순전히 인간 중심적 생각이다. 

대단원 과제 탐구 52~53쪽

활동 1  전쟁 문제, 대기 오염 문제, 아프리카의 물 부족 사태, 장애인을 위
한 시설의 부족 문제가 있다.

활동 2  (예시)
• 탐구 주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부족 문제

활동 3  (예시)
• 연구 방법: 질적 연구
• 선정 이유: 장애인들이 편의 시설 부족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선정했다.
• 자료 수집 방법: 면접법
• 선정 이유: 대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금껏 겪었던 불편함과 그에 관한 생각                    	
                    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활동 4  (예시)
• 예상되는 결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불편함을 겪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3. (예시)

곡명 기존 가사 수정 가사

백색왜성-넬
(Nell)

초록 비가 내리고 파란 달이	
빛나던,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나의 시간에, 입을 맞
추던 그곳, 모두 망쳐 버렸
어. 모두 사라져 버렸어.

맑은 비가 내리고,	밝은 달이	
빛나던,	온통 상쾌함으로	
물든 나의 주변,	세상 행복	
한 그곳,	모두 망쳐 버렸어.	
모두 사라져 버렸어.

곡명 사회문제

교실 이데아
-서태지와

아이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묵살한 채 일률적이고 일방
적인 수업을 강조하는 사회 풍토를 비판함.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깊이 있는 탐구 58쪽

활동 1  (예시) 
추석이나 설에 먼저 친가를 방문하고 그 후에 외가를 방문하는 경우, 어머니
가 차례나 음식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아버지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 
가 있다.

활동 2  (예시) 
부부가 친가와 외가 중 어느 곳을 먼저 방문할지 미리 협의해서 결정하고, 
차례나 음식 준비를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양성 평등한 명절의 모
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누가 무엇을 하느냐 그 자체보다 양성 평등한 협
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는 탐구 60쪽

활동 1  우리나라는 남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재 규정된 제6조의 2의 2항에
는 1호 여성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2호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활동 2  (예시)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 투명성 정책이 필요하다. 임금 격차 
현황을 알리고 고용주가 불평등을 찾아 해결하도록 장려하여 임금 격차를 
점차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꾸준하고 명확한 임금 격차 보고를 통해 임
금 결과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 학습 50~51쪽포용력 향상

Q1. (예시)
1. 환경 보호를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실천한다.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규범과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2. 아동 노동력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단체를 찾아보고, 활동	
    에 참여한다.

3. 인종 차별 문제를 다룬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게시한다.

Q2. (예시)

시선의 확장 61쪽

 (예시)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임금이 증가해야 하는 중
요한 시기에 직장을 휴직하거나 사직하는 것이 성별 임금 격차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 재취업이나 복귀하더라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금이 
저평가되고 이로 인해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듯하다. 여성의 임신
이나 출산, 양육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이고 경력의 단절과 공백이 생길 수밖

• 이유: 최근 뉴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위하는 모습	
          을 보았는데,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01. 성 불평등 현상과 사회문제  
생각의 초점 56쪽

첫 번째 그림은 용접공, 두 번째 그림은 네일 아티스트를 나타낸다. 용접공
은 남성, 네일 아티스트는 여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 번째 그림에서 여
성 용접공, 남성 네일 아티스트 등을 보여 준다. 우리 의식에 내재된 성역할 
고정 관념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 불평등 현상을 생각할 기회를 준다. 



예시 답안

깊이 있는 탐구 62쪽

활동 1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이고, 그 뒤로 스웨덴
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2022년 유리 천장 지수는 총 20
점대(100점 만점)를 받아 OECD의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물렀
다. 2013년 지수 집계 이래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활동 2  유리 천장 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볼 때, 한국 여성이 
다른 선진국 여성보다 사회적 권한이 작고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는 수준이 
높으며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남녀 소득 격차가 무려 35%”라며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고
작 59%로 남성의 79%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고 지적했다. 성차별이 가장 
덜한 유리 천장 지수 상위권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가는 직장 내 고위직 양성 평등, 육
아 휴가와 유연 근무제 등 여성을 위한 사회 정책이 잘 갖추어졌다.

에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유리 천장이 사회에 형성되어 고착화하는 것
은 ‘차별’을 낳는 구조가 된다.

성별 고정 관념 무거운 물건은 남자가 들어야 한다.

성차별 문화와	
구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남자여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젠더 폭력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성인지
감수성

남학생들은 성 욕구가 강하므로,	온라인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는 탐구 69쪽

활동 1  국제기구의 협약으로 양성 평등을 향한 기준에 맞게「남녀고용평
등법」 등 법규를 개정하고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유리 천장 
지수가 여전히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어 아이슬란드의「임금차별금지법」이
나 영국의「평등법」과 같이 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활동 2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성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가중
되는 현실에서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우선적으
로 이탈하거나 소득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깊이 있는 탐구 70쪽

활동 1  문항 1, 4, 10번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 예를 들어 1번 문항 같은 경우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체육 활동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의 문항을 선택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문항의 경우는 양성 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2번 문항의 경우 “맞벌이해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여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맞벌이를 할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공동 육아 및 가
사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부부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 2  (예시)

깊이 있는 탐구 66쪽

활동 1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이 화폐 인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신사임당은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성공
적으로 계승한 현모양처로서 지지받는다. 즉,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의 삶
에 주목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의 초점 65쪽

첫 번째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주인공은 여성인 공주와 남성인 
왕자이지만, 공주는 수동적인 역할이며 공주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마법은 
왕자가 해결한다. 하지만 두 번째 영화 ＜겨울왕국＞은 두 여성인 자매가 주
인공이며 언니의 마법은 남성이 아니라 여동생이 해결한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와 같은 과거의 동화나 영화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주로 남성이며,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을 주로 맡았다는 점에서 성 불평등한 
메시지가 내재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접하는 동화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
성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행복을 찾는다는 성 불평등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6 부록

시선의 확장 63쪽

 (예시) 
영화 ＜오마주＞는 중년의 여성 영화감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1세대 여성 
영화감독의 필름을 복원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1세대 여성 감독의 
마지막 작품 속 잘린 필름과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주인공의 여정을 그린 
영화로, 모든 여성에게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꿈을 완성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선의 확장 64쪽

 (예시)
• 외할머니/친할머니 → 할머니
• 녹색어머니회 → 녹색학부모회

활동 2  (예시)
유관순, 김만덕, 선덕여왕, 최승희, 이태영 등 다양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에 
관해 탐색해 본다.

깊이 있는 탐구 67쪽

활동 1  작가의 작품은 여성은 ‘핑크’, 남성은 ‘블루’라는 이분법적인 성역
할 고정 관념과 편견을 향해 의문을 제기한다. 상징적 상호 작용은 성역할이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작품을 
통한 재고찰은 개인의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변 사람과의 상
호 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된 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활동 2  (예시)
‘여자는 집안 정리를 잘해야지.’,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해.’, ‘남자가 울어서
는 안 되지.’, ‘남자는 좀 더 큰 인물이 되어야지.’ 등의 말이 있다.



활동 2  (예시)
버스나 트럭처럼 큰 차를 운전하는 것은 남성이 적합하다.

활동 3  (예시)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 관념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면 여성은 수
동적인 직업, 남성은 주도적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성 불평등 현상이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 취향이 반영되
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구분되고 강요된 직업 중에서 고르게 되므로 남
성과 여성 모두의 자아실현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따
라서 가정 내 부모의 사회화 과정, 학교 교육, 사회의 다양한 차별 철폐와 성
역할 고정 관념을 극복하는 광고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 깊이 있는 탐구 76쪽

활동 1  딸 마고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솔직
하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심하게 걱정하거나, 반대로 자신
이 아버지의 규범이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가까워진다.

활동 2  (예시)
오프라인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나의 솔직한 취향이나 생각, 감정을 표현할 
공간이 된다. 

깊이 있는 탐구 80쪽

활동 1  (예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영국의 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다리를 절단했
다는 뉴스(사실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3개 절단한 것) 등

187예시 답안

02.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문제 
생각의 초점 74쪽

미디어와 컴퓨터,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게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유
추할 수 있다. 

생각의 초점 78쪽

제시된 세 가지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풍자한 그림이다.

시선의 확장 77쪽

 
•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보나 콘텐츠의 창작자가 많다.
• 뉴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연령대가 낮다.
• 상호 작용성 정보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다.
• 비동시화: 송수신자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 탈대중화: 대규모 집단에 획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 능동화: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재생산, 유통, 감시하는 등을 할 수 있다.
• 종합화(디지털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된다. 

깊이 있는 탐구 82쪽

활동 1  (예시) 
결정 장애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진로 희망 진로와 관련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

국립과학
수사대

범죄 수사에 관한 법의학·법과학·법공학 분야 등에 대한 업
무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 여자는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범죄 수사에 부적합하다. 

지수명 성 불평등 지수(GII) 성 격차 지수(GGI)
발표 기관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경제포럼(WEF)

최근 한국의
결과 2020년	11(위)/189(개국) 2022년	99(위)/146(개국)

지표 구성
체계

-	모성 사망비
-	청소년 출산율
-	여성 의원 비율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
-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참여와 기회(5개 지표)
-	교육적 성취(4개 지표)
-	건강과 생존(4개 지표)
-	정치 권한(4개 지표)

측정 방법
수준과 성별 격차 모두 고려,	
불평등이 높은 지표를 개선	
시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냄.

성별 격차(성비)로만 측정
(영역별 값의 단순 평균)

목적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	
여에서 성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 개발의		손실	
측정

경제,	정치,	교육,	건강 지표	
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

수치 읽는
법

불평등 지수는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한 상태	
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0이면 완전	
불평등

깊이 있는 탐구 72~73쪽

프로젝트 1

활동 1  (예시)
시대마다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인공의 이름은 그 시대
에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인물임을 상징한다.

활동 2  (예시)
＜자료 1＞ 장면 1.에서 김지영과 남동생 모두 같은 할머니의 손녀이자 손자인
데, 할머니의 “감히 귀한 내 손자”라는 표현 속에 손자만이 의미 있는 가족으
로 규정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과 딸, 손자
와 손녀는 동등하게 대우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활동 3  (예시)
 『2009년생 김서연』, 공부 잘하는 오빠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서연이가 받
았던 차별 등을 에피소드로 구성한다. 성별만큼 성적이 중요했던 에피소드 
중심의 구성이다.

프로젝트 2

활동 1  

깊이 있는 탐구 71쪽

활동 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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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예시) 

여성 장애인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등 결정 장애,	벙어리 장갑 등

어린이 노인 
요린이,	잼민이 등 꼰대 등

차별 표현의
사례 꼰대 등

문제점 노인 비하로 인한 세대 갈등을 초래한다.

해결 방안
노인 존중을 바탕으로 세대 간 공존을 위해 자발적 캠페인,	
공익 광고,	학교 교육,	온라인상의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	
고 차별 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재를 가한다.

활동 2  (예시) 
표현이 과격하고 부정적이므로 들은 사람도 표현이 과격하고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즉, 혐오 표현의 악순환으로 불신, 혐오가 사회의 지배적 분위
기가 될 수 있다.

활동 4  (예시) 
제목: 우리들의 미디어 블루스
202○년 ○월 ○일
다이어트 과장 광고에 속아 23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 일주일에 
1~2kg씩 빠진다고 광고해서 먹어 봤는데 배만 아프고 살은 빠지지 않았다. 

프로젝트 2

활동 1  (예시) 

자기주도 학습 92~93쪽포용력 향상

Q1. (예시)
1. 2005년, 여성 단체들의 지속적인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헌법 불합치되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 2011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소녀상)를 설치하였다.
3. 2018년,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집단 시위가 	
    열렸다.

Q2. (예시)
• 여권통문: 	평범한 여성들이 모여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여성들의 교육권·	
	 직업권·참정권 등 근대적 권리를 담은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	
	 언서를 발표하였다.
•  YH 무역 농성 사건: 	YH 무역의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이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 이 과	
	 	 	 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여 숨졌다. 이 사건은 	
	 	 	 오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 현대 여성 운동: 	‘강남역 살인 사건’은 2010년대 여성 운동의 도화선이 되	
	 	 었다.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말, 현직 여검	
	 	 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밝히며 시작되었다. 이후 스포	
	 	 츠계, 문화예술계, 정계, 연예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피	
	 	 해자들의 폭로와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

Q3. (예시)
양성 평등은 개인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측면
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성 평등이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 장애 유무, 인종과 국적, 나이,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따라서 타자를 향한 이해와 
관용을 기반으로 한 양성 평등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다면 더 나은 사
회로 발전할 수 있다.

깊이 있는 탐구 84쪽

활동 1  (예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구독하는 채널의 영화 리뷰 등의 짧은 영상(쇼트 폼) 
콘텐츠를 이용한다.

활동 2  (예시) 
쇼트 폼 콘텐츠를 자주 보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같이 비교적 긴 콘텐츠는 
지겹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집중이 잘 안 되고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점점 짧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다. 

깊이 있는 탐구 89쪽

활동 1  (예시) 
화이트 해커. 인터넷 시스템과 개인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커를 블랙 
해커라고 하고, 화이트 해커는 이에 대비하여 쓰는 개념으로 선의의 해커다. 
이들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함으로써 블랙 해
커의 공격을 예방하기도 한다. 최근에 화이트 해커는 민관에서 서버의 취약
점을 찾아서 보안 기술을 만드는 보안 전문가들을 말하기도 한다.

깊이 있는 탐구 85쪽

활동 2  (예시) 
• 찬성한다:	게임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질병으로 분류되	
	 는 것에 찬성한다. 
• 반대한다:	게임은 질병보다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하나의 특징일 뿐	
	 이라고 생각한다.

깊이 있는 탐구 90~91쪽

프로젝트 1

활동 2  (예시) 
• 비판적 이해 능력: 가짜 뉴스와 과장 광고에 현혹된 적이 있다. 자신이 싫어	
                                하는 정당에 대한 정보가 가짜 뉴스였던 적이 있다. 
• 사회적 소통 능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표현한 적이 있다.

활동 3  (예시) 
• 비판적 이해 능력: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등을 선별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	
                                의 출처나 관련된 다른 기사 찾아보기 등이 필요하다. 

생각의 초점 86쪽

• 아테네 민주 정치: (직접 참여) 대표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인 의견	
                                 에 대한 의사 표현 및 참여 관련 역량
• 촛불 집회: (간접 참여와 직접 참여) 대표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간접적	
                   인 정치 참여와 직접적인 의사 결정을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 온라인 시민운동: (온라인 참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정치적 의사 결	
                               정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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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S	
NS)	등에 과의존 및 과몰입 정도가 심한 친구들의 학교생	
활의 구체적인 모습이 궁금함.

선행 연구 기존의 연구 중 관련 연구가 있는지 살펴봄.

가설 설정 ‘미디어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연구 설계

우리 고등학교	1~3학년 중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는 계획을 함.

개념의 조작적 정의:	
미디어 의존도는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학업이나	
과제를 제외한 활동에 활용하는 시간으로 확인함.	학교생활	
만족도는 수업 활동,	학급 활동,	급식,	학교 시설에 대해	5점	
척도로 만족 정도를 확인함.

기간:	20○○년	○월	○일부터	1주일간

장소:	급식실

대상:	각 학년	100명을 목표로 함.
기타:	설문지를 작성하는 친구들에게 막대 사탕	1개씩 지급함.

자료 수집	
및 분석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330부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25부를 제외한	305부를 분석함.

가설 검증	 미디어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다.

결과에	
대한 대책	

학급에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보관함을 마련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	
을 마련한다.

깊이 있는 탐구 103쪽

활동 1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노년 인구 부
양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활동 2  일본은 나이지리아보다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이 작고, 고
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은 크다. 나이지리아는 식량과 자원 부족으로 기아
와 빈곤 문제,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문제 등 인구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노년 인구 부양
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활동 3  (예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 인구 비중이 높다. 인
근 대전·청주·공주시의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주
거비가 저렴한 세종시에서 신혼을 시작하려는 경
향이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비율이 광역 
단체 중 가장 높아 보육·돌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탐구 105쪽

활동 2  (예시)
• 줄어들/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늘어날/의학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기대 수	
  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탐구 108쪽

활동 1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이 줄고 생산성이 둔

대단원 과제 탐구 94~95쪽

(예시) 

01.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사회문제
생각의 초점 98쪽

인구수는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인구는 한 국가의 경
제, 정치, 문화, 안보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

생각의 초점 104쪽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학령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방 소
멸 가속화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노년 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 제도
의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 

시선의 확장 99쪽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주택, 일자리, 복지 등
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시선의 확장 102쪽

 1960년대 유소년 인구(0~14세)는 40% 안팎인데, 2020년은 약 12%
로 감소했다. 반대로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빠르게 늘어 동기 2.9%에서 
15.7%로 늘었다. 2070년까지 추계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와 유소
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선의 확장 101쪽

 (예시) 
•  유럽과 앵글로아메리카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낮아 인구	
	 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중이다. 미래 사회는 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 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 급증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  일부 개발 도상국에서는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출생률은 여전	
	 히 높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미래 사회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량 및 자원	
	 의 부족, 빈곤의 확산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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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탐구 113쪽

활동 1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남성의 가사 노동 및 양육 분담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활동 2  (예시) 
여성이 일･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등으로 자녀를 믿고 맡길 
사회 시스템을 조성한다. 그리고 남성이 가사 노동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자녀 양육과 가사는 여성
의 몫이라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를 버리고 남녀 모두에게 노동과 돌봄의 
책임 및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조성한다.

활동 3  (예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
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의 경력과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재취업･창업 지원, 사
회 공헌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활동 2  (예시)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비혼이나 동거 가족처럼 결혼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깊이 있는 탐구 114~115쪽

활동 1  (예시) 
내가 영화 속 정아라면, 아이를 돌봐 줄 보모를 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 근로 제도를 활용하고 우석과 가사 
노동, 육아를 분담할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영화 속 우석이라면, 정아와 충분한 대화를 한 뒤 정아의 사정과 선택
을 존중하고 이해할 것이다. 둘 다 회사를 나갈 시간에 아이를 돌봐 줄 보모
를 구하고, 공동 육아를 할 방법을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활동 2  (예시) 
성공적인 인구 정책을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하며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
직의 확대, 사회적 돌봄 확대,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나친 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가정과 육아의 가치를 충분히 존
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시선의 확장 112쪽

 (예시) 
덕출 할아버지를 보며 꿈을 위한 도전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
았어요. 저도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해요.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단위: %)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21.6 43.8 23.9 10.8

(단위: %)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8.3 26.4 36.2 29.2

02.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문제
생각의 초점 116쪽

(예시) 
2023년 현재의 인공지능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개발되었고, 실시간 건강 관리와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으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사진 작품을 만드는 창조의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
낸다.

시선의 확장 121쪽

 (예시) 
머신 러닝에는 온라인 번역기, 안면 인식, 의료 영상 분석, 음성 인식을 사
례로 들 수 있다. 딥 러닝에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행동을 분석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영화, 제품, 음악을 추천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음성 인식 비

깊이 있는 탐구 111쪽

활동 1  (예시) 
• 결혼에 관한 견해

• 결혼하지 않는 이유

생각의 초점 109쪽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들은 인구 유출이 심해져 지역 경제가 침체
되고, 생활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족한 
학령 인구와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해 보자는 취지이다. 

(단위: %)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15.3 34.8 43.2 2.9 0.7 3.2

(단위: %)

결혼
자금이 
부족
해서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
해서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결혼
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
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배우자 
가족
과의

관계가 
부담

되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
타

28.7 14.6 7.7 12.2 0.6 8.5 1.1 13.6 0.2

화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입이 
감소하여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활동 2  (예시) 
• 청장년층: 고령 근로자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이는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노년층: 정년을 연장하면 노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	
                하고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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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탐구 129쪽

활동 2  (예시)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개인 정보 보호,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깊이 있는 탐구 122쪽

활동 1  ＜자료 2＞의 사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료 1＞에서 ‘접근성’ 
분야가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활동 2  (예시) 
인공지능 기술은 질병 진단과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X-레이, 
CT 스캔, MRI 등 의료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조기에 발견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 예방 조치를 추천한다.

활동 2  (예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활용, 폐기 등 전체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는 탐구 127쪽

활동 1  ＜자료 1＞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자료 2＞는 투
명성 및 저작자 표시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자료 3＞은 인공지능의 오류 
문제를 보여 준다.

생각의 초점 123쪽

‘콤파스(COMPAS)’의 알고리즘은 범죄 이력, 나이, 성별, 교육,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그러나 콤파스 알고리즘의 예측이 
특정 인종 및 성별 그룹을 향한 편견을 보여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범죄 이력에 근거할 때 백인 남성에 비해 흑인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편파적인 판단으로, 불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초점 128쪽
총기를 든 범죄자와 경찰이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게 되어 경찰의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어
질 수 있고,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서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응답함으로써 미리 알림 설정, 음악 재생, 날씨 업
데이트 제공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시선의 확장 126쪽

 (예시) 
•  장점: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공항, 국경 통제, 중요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얼굴 인식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건물에 출입하는 등 인증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어 비밀번호나 카드와 같은 기존 방식을 대체하는 편리한 대	
	 	 안이 될 수 있다.
• 단점: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개인의 얼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	
	 	 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얼	
	 	 굴 인식 데이터의 저장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유출 및 잠재적인 개인 정보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선의 확장 131쪽

 (예시) 
비봇을 만든 기업은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위험성을 지닌다. 그리고 비
봇은 아이들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보유하는 데이터의 보안
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해야 
한다.시선의 확장 125쪽

  (예시) 
• 나는 로봇세 도입에 반대한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기술 혁신과 기업의 경	
	 쟁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경우 자동화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기본소득 지원에 찬성한다. 개인에게 정기적이고 조건 없는 현금을 지	
	 급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실직, 질병, 예상치 못한 지출 등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개인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깊이 있는 탐구 132~133쪽

활동 1

구분 ＜자료 1＞ ＜자료 2＞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였는가?

자연어 처리,	머신 러닝,	
텍스트 분류,	응답 생성,	
대화 관리,	 감정 분석,	
음성 인식,	문맥 이해 등

자동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인화, 머신 러닝, 자연
어 생성, 강화 학습 등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채팅 로봇이 대화 중 혐
오, 차별 발언을 하였다.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적인 음성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윤리적 검토 없이 실제 사
람들이 나눈 대화를 바탕
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
고 제품 운영 기업과 개발
자, 사용자들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활동 2  (예시) 
• 인공지능이 생성한 딥페이크(deepfake) 동영상과 이미지는 콘텐츠를 조	
	 작하고 위조하여 평판 손상,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인공지능 기반 자율 무기의 개발은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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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탐구 143쪽

활동 1  (예시) 
• 사회문제: 미디어 문제(청소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과의존 문제)
• 선정 이유: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과의존 실태가 심	
                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SNS 과의존을 일으키는 요인과 	
                    SNS 과의존으로 인한 폐해 등을 탐구해 보고 싶다.

활동 3  (예시) 
• 인상적인 사회문제: 비만 청소년 증가 문제 
• 이유: 실제로 주변에 비만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문제로 바	
            라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단원 과제 탐구 136~137쪽

활동 1  (예시) 

활동 3  (예시) 

활동 2  (예시) 
• 인공지능은 인간과 협업해 서로 보완하며 진화한다.
•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자기주도 학습 134~135쪽포용력 향상

Q1. (예시) 
인공지능의 그림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감정
과 사상이 담긴 표현적인 창작물로서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사람들에게 감
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축적된 데이터로 
감정과 사상 없이 기계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에 능숙하므로 ‘예술’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Q2. (예시) 
아직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창작자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화가
는 수많은 그림을 보며 학습을 거쳐 알고리즘 완성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그림들은 엄밀히 말해 저작권자가 있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인공지
능이 만든 예술 작품의 주인을 결정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낙관적 시나리오 현상 유지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	
능이 대신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된다.	사람들은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	
받으며,	사회에서 가난	
과 범죄가 사라진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든다. 한편으로는 
오류를 일으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인
공지능을 악용한 범죄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간의 노동은 사라지
지 않고 여전히 필요
하지만 오히려 인공지
능으로 인해 그 가치
가 떨어지게 된다. 인
공지능이 인간을 통제
하고 조절하며,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된다.

01. 사회문제의 선정과 탐구 계획
생각의 초점 140쪽

이주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를 다룬다.

사회문제 사례 연구

활동 3  (예시) 

인공지능 
활용 원칙 내용 나의 다짐

유익성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안전,	역량 강화를 우선시	
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협의
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안전을 돕는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
한다.

창의성

기존의 경향이나 지식을 
복제하는 것 이상의 새롭
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해
결책 또는 창작물을 생성
한다.

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을 비판적으로 결합하여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지속 가능성

무분별한 자원 소비와 탄
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관행을 채택하여 인공지
능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개인 측면의 대응 방안 사회적 측면의 대응 방안

•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성과 감성,		
			협업이 필요한 일에 집중한다.	
• 인공지능으로 인한 업무 및 직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평생 교육을 실천한다.

• 기계와 인간이 효율적으로 협업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자동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들을 위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  	
  망을 마련한다.

시선의 확장 141쪽

 (예시) 

시선의 확장 144쪽

 (예시) 

가장 관심이 가는 
목표는 무엇인가?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목표가 있는가?

추가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목표에 관심
이 있다.

사회 복지 분야로의 진로와 ‘빈곤층 감소’ 목표
가 관련된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양보와 배려’의 가치
를 이뤄야 할 목표로 추가하고 싶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얻
다 보니, SNS 홍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상인들이 경제적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193예시 답안

깊이 있는 탐구 151쪽

활동 1  (예시)

깊이 있는 탐구 146쪽

활동 1  나리는 양적 연구를, 가람이는 질적 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활동 2  (예시) 

깊이 있는 탐구 148쪽

활동 1  로운이는 양적 연구를, 마음이는 질적 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활동 2  (예시) 
학업 성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연구하고 싶다.

깊이 있는 탐구 150쪽

활동 1  (예시) 

활동 2  (예시) 

깊이 있는 탐구 157쪽

• (예시) 

생각의 초점 147쪽

밑그림을 그리면 전체적인 그림의 구도를 미리 파악하여 완성도 높은 그림
을 그릴 수 있으며,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생각의 초점 158쪽

면접법을 토대로 연령대별로 줄임말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는지 조사할 것이다.

02. 사회문제에 관한 자료 수집
생각의 초점 152쪽

B가 말하는 ‘조사’는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회문제와 관련
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사회문제의 실태 및 원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
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질문지법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시선의 확장 159쪽

• 1번 문항
  - ①번 선택지와 ②번 선택지에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해	
    야 한다. 같은 나이의 응답자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연구 결과에 	

국가

세계

SNS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 자극적 콘텐츠 등은 국내 
청소년들이 건전하지 않은 사고를 가지게 할 위험이 있다.

SNS를 통해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국가 간 문
화가 획일화될 수 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선정 이유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 SNS 이용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SNS는 지배 계급의 여론 조작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 흥미 위주의 콘텐츠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적 이
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든다.

SNS 과의존 현상 그 자체를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청소년
들이 SNS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받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SNS 이용 동기

청소년들의 SNS 가입 및 이용 동기를 탐구함으로써 SNS 
과의존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교 학생 중 SNS를 이용하는 5명

질적 연구

개인별로 SNS를 이용하게 된 상황적 맥락과 심리적 동기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선정하였다.

사회문제 및
연구 주제

- 사회문제: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
- 연구 주제: 청소년의 SNS 이용 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이 SNS를 왜 시작하게 되었고, 이용	
   하는지를 살펴봐야 함.

가설 또는	
연구 문제

- 연구 문제
  ① 청소년들은 어떤 계기로 SNS를 시작하였는가?
  ② 청소년들이 현재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 면접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조사 대상	
및 기간 - SNS를 이용하는 본교 학생 5명, 00월 00일 ~ 00월 00일

참고 문헌	 - 신문 기사, 논문, 단행본, 잡지, TV 프로그램 등

관찰일시 2025년 5월 3일 14시

관찰 내용

올해 4월 셋째 주에 SNS의 한 유형인 □□에서 친구 000
과 주고받은 대화를 관찰함. 줄임말, 비속어의 사용 빈도를 
측정하고, 대화 내용을 상대에 대한 긍정적 격려, 부정적 
비난, 가벼운 장난 등의 범주로 분류해 봄. 

문제점
줄임말과 비속어의 사용 횟수가 많았으며, 상대에 대한 긍
정적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장난의 범주에 묶이는 대화 
내용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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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깊이 있는 탐구 161쪽

활동 1  (예시) 
급식 순서로 발생하는 학급 간, 학년 간 갈등 문제

활동 2  (예시) 
• 인터뷰 질문: 현재의 급식 순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친구의 응답: 3학년이 항상 제일 먼저 먹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학년 급식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깊이 있는 탐구 162쪽

• (예시) 
• 문헌 종류: 도서
• 문헌 제목: 비만이 사회문제라고요?
• 문헌 내용 정리: 가난과 비만의 관계, 비만을 조장하는 음식 문화와 식품 산	
                          업,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만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개인만의 문제로 규정할 수 없음을 	
                            경고함.

깊이 있는 탐구 163쪽

활동 1  (예시) 

활동 2  (예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0세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택지	
    는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2번 문항
  -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외모 강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질문의 서두에 제시됨으로써, 응답자가 특정한 선택지를 고	
   르도록 유도한다. 이는 연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	
    하다.
• 3번 문항 
  - 하나의 질문에서 두 가지 정보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응답자가 가장 선호	
    하는 방안과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방안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독립된 질문을 해야 한다.

깊이 있는 탐구 167쪽

활동 1  (예시)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는, SNS를 이용하지 않으면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 것 같은 두려움, 지루한 일상,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
교 활동과 지역사회 행사, SNS상 유명인들에 대한 동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부터 비롯됨.

활동 2  (예시) 

활동 3  (예시)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깊이 있는 탐구 166쪽

활동 1  A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제도의 결핍과 사회의 변동에서 찾으
므로 기능론의 관점을, B는 게임 과몰입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
평등에 주목하므로 갈등론적 관점을, C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들 간 의미 
공유에 초점을 두고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설명하므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의 관점을 반영한다.

활동 2  (예시) 
찬성한다.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정책
이나 예산 마련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며, 행동 개선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03.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생각의 초점 164쪽

사이버 범죄와 쓰레기 무단 투기, 아동 학대 등의 문제는 모두 개인의 일탈 
혹은 도덕의식의 부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사이버 범죄 수사 기술
의 부족, 지역 내 쓰레기 처리 인력의 부재,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의 낮은 실
효성 등을 각 문제 발생의 이유로 꼽을 수도 있다.

시선의 확장 160쪽

 독립 변수는 잼 종류의 가짓수이며, 종속 변수는 소비자의 잼 구매율이다.

자료 수집	
대상 본교 학생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는 5명

자료 수집	
일시 00월 00일 ~ 00월 00일

자료 수집	
장소 0학년 0반 교실

조사 항목 및
수행 방법

학생 개인별로 약 1시간 가량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SNS를 시작하게 된 계기, 현재 SNS를 이용하는 이유, SNS
를 이용할 때 드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 등을 조사하고자 함. 

계획과	
달라진 점

방과 후에 교실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학교 주변 카페에
서 면접을 진행함.

자료 수집 
결과

주로 또래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SNS를 시작하게 되었으
며, SNS를 이용할 때 느끼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
양하였음.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이 SNS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개인 차원의
원인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SNS상 
유명인에 대한 동경 등

사회 구조적
차원의 원인

입시 중심의 지루한 학교 시스템, SNS를 통해 이루어
지는 다양한 학교 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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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초점 168쪽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	
	 업 취업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 및 청년 층의 중소기	
	 업 취업 기피 현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및 직종별 소득 양	
	 극화 문제

자기주도 학습 174~175쪽포용력 향상

Q3. 환경 오염 문제, 자원 및 에너지 남용 문제

Q4. (예시)

사회문제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개인의 대면 소통 기술 약화

사회문제와 
관련한 직업 ‘소통’ 교사

직업에 
관한 설명

개인들의 대면 소통 기술 약화에 따라, ‘소통’이라는 과
목이 생겨날 것이며, ‘소통’ 과목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
면 소통 기술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직업에 필요한 
역량 의사소통 및 내용 전달 역량, 리더십과 책임감 등

깊이 있는 탐구 172~173쪽

활동 1  (예시)

사회문제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

원인 분석
내용 요약

개인 차원의 원인으로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
고 싶지 않은 마음, SNS상 유명인에 대한 동경 등이 있
었고, 사회 구조적 차원의 원인으로는 입시 중심의 지
루한 학교 시스템,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교 
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 등이 있었다.

원인에 관한
해결 방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학교 활동이나 지역 행
사를 기획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
이 SNS를 이용하지 않고도 흥미로운 경험을 쌓아 가도
록 할 필요가 있다.

활동 4  (예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SNS를 대체할 새로운 취미 활동 찾기, 학급 단위의 
재미있는 행사 기획해 보기 등

정책 제안이
필요한 것

입시 위주의 학교 시스템 개선안 제안, 지역사회 수준
의 행사 및 캠페인 제안 등 

활동 5  (예시)

실천 내용 하루 동안 SNS를 이용하지 않는 ‘노 SNS’ 캠페인을 
실천함. 대신 학교 도서관에서 소설책을 빌려 읽음.

실천 과정에서
느낀 점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지만 소설책
을 읽기 시작하니 SNS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생
각조차 들지 않았음. 앞으로 여가 활동으로 소설책을 
읽을 수 있을 듯함. 

깊이 있는 탐구 169쪽

활동 1  (예시)

활동 2  (예시) 
학생 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지도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

해결 방안 원인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 강화 학교 폭력 조기 감지 시스템의 
미비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 학교 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방안 부재

따돌림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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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부장제
가사 노동
가설
가설 검증
가설 설정     
가족
가짜 뉴스
가치 개입
가치 중립
가치 판단
가치관
간결성
갈등론 
갈등론적 관점
감정 이입적 이해
개방적 태도
개방형 질문
개인 정보
개인 정보 비식별화  
개인 정보 유출
개인 차원의 원인
객관적 요소
객관적 지표
객관적 태도
거시적 관점
게임 과몰입
결론 도출
결혼 이주민
경제 제도
경험적 자료
계량화
계량화된 자료
고령화
고령화 사회
고정 관념
공동체
관습화
관점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연금
국제기구

66
58, 59

19
19, 20

19
58, 110, 140

80
43, 44

44
44, 142
17, 43 

148
13, 145, 166
66, 145, 166

20
17

154
126
126
85

165
8
8

17
11
85
21
25

166
16
18
18

105, 111, 112
105

57, 64
140
63
10
59

112
130

권리 능력 
금연두드림
기능론
기능론적 관점
기대 수명
기술
기초 연금
기후변화

ㄴ
낙인
남초 현상
노동 시장 변화 
노동자
노모포비아(Nomophobia)
노숙인
노인
노후준비지원법
논리성
논리적 추론
뇌사
눈덩이 표집
뉴 미디어

ㄷ
다문화 수용성
대중
대중 매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체 출산율
데이터
도표
독립 변수
돌봄 공백
돌봄 종합 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뒤르켐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주민
딜레마(dilemma)

99
160

12, 145, 166
65, 145, 166

111
88, 116, 117

112
8

166
100
125
13
79

170
105, 112

112
148
16
99

161
76, 77

25
77
76

171
102

124, 126
32
19

109
112
80
12
75
75

128

또래 집단

ㄹ
라포르(rapport)

ㅁ
마르크스
맞벌이 가구
매스 미디어
면접법
명확성
모방
모집단
무작위 표집
문제 인식
문헌 자료
문헌 연구법
문헌 연구법 활용
문화
문화 다양성 파괴 문제
미드
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
미시적 관점
민주시민
밀스

ㅂ
반구조화된 면접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일원론
범죄
법률적·제도적 차원
베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베이비 붐(baby boom)
베커
변동성
변수

74, 140

156

13
59
76
26

148
80
24
24

19, 21
153
23

162
27, 82

144
157

63, 75, 76
87, 88

11
168

9

38
20
18

85, 128
68
20
16

102
166

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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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보편성
보편적 법칙
보편적 복지
복지 제도
불평등
블루머
비공식적 자료
비의도적 차별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빅 데이터
빈곤
빈곤율
빈도
빈부격차

ㅅ
사망
사망률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용자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사전 검사 
제4차 산업 혁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회 구성원
사회 구조
사회 구조적 차원의 원인
사회 규범
사회 변동
사회 변화
사회 복지
사회 양극화
사회 제도
사회 해체 문제
사회현상
사회 현안
사회 환경
사회문제
사회문제의 중요도

46
9

18
130

165, 166
9, 168

14
20
37

141
77

141, 165, 166
8

154
125

99
101, 102, 111

116
126
30
34

116
76
8

13
165
165

99, 106
119
106
125

112, 166
168

10, 14, 17
168

8
8

142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성(gender)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약자
사회적 자원
사회적 제도
사회화
사후 검사
산아 제한 정책
산업화
살상 로봇(killer robot)
상대성
상대주의적 태도
상징적 상호 작용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
상호 작용
생물학적 성(sex)
생산 가능 인구
생산성
서비스
선입견
선행 연구
선행 학습
섭식 장애
성 불평등
성 불평등 현상
성 소수자
성 정체성
성별 임금 격차
성비
성역할
성역할 고정 관념
성인지 감수성
성찰적 태도
세계 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
세계화
소셜 미디어
소수자
수업 방해 행위
스마트폰 과의존
스칼라
시민

65
56

169
57, 82

145
69
67
34

102
76

128
9

17
14, 145, 166

166
67
56

106
120
125
17

19, 153
170
159

56, 57
56, 65

82
67
60

100
57
57
69
17

144
144
80
57
40
78

142
87, 88

시민 단체
시민 참여
식량 부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신빙성
실업률
실업자
실험 집단
실험법
실험 처치
심층 면접

ㅇ
알고리즘
알고리즘 편향성
양성 평등
양육
양적 연구
양적 연구 방법
언어
여초 현상
역차별
역할
연구 계획 수립
연구 문제
연구 부정행위
연구 설계
연구 윤리
연구 주제 선정
연구의 실행 가능성
연구자
연구자의 관심도
위조
유리 천장
유사 실험
유아 흡연 위해 예방 교육
유연 근로 제도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응답률
의식적 차원
2차 자료

141, 171
88

102, 140
130
39

8, 123
169, 170

25, 34
25, 33, 155

155
21

124, 126
124

68, 69
109, 111

30
18

57, 64
100
68
65
21
21
46
19

46, 48
19

142
42, 46

142
46
60
25

160
111
112
24

68, 1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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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인격권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   
인과 관계
인구
인구 구조
인구주택총조사
인권
일반화
1차 자료
일탈 행동
임금 격차
임금 불평등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ㅈ
자기 통제력
자료 분석
자료 수집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자연현상
자연어 처리 기술
자율 주행 자동차
장애인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적극적 우대 조치
전사
전자 민주주의
접근성
정년 연장
정보
정보 사회
정보 여과 현상
정치 제도
제언

81, 106, 111
131
117
128
130
130
25
98

100, 106
99

130, 144
19
23

165
43, 60

43
110

31
19, 44

19, 22, 158
75

159
18, 20

119
128
82

104, 106, 109, 110
104
110
68
37
77

119
112

76, 77
87, 130

81
12
21

제재
조사 대상자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주관적 요소
지구 온난화
지구촌
지배 집단
지식 기반 산업
지식 재산권
지역 사회
직관적 통찰
직업 재활 프로그램
질문지법
질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
집단 간 동질성
집적
짧은 영상(쇼트 폼) 콘텐츠 과몰입

ㅊ
차별
차이
참고 문헌 표기
참여 관찰
참여 관찰법
청소년
청소년기
체계성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
촉법소년
출산율
출생
출생률

ㅋ
콩트

86
24, 26, 48

18
19
8

141
141, 144

13
77
83

141, 144
20

169
24

22, 36
18
25

126
84

60
60

153
21
27
75

74, 75
148
105
104
165
105
98

101

18

ㅌ
통그라미 실용 통계 교육
통계적 분석
통제 집단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ㅍ
편견
편향성
폐쇄형 질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표본
표절
표집
피지배 계급

ㅎ
학벌주의
합계 출산율
허위 정보
현대 사회
환경 문제
회수율
희소가치

기타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SPSS

 QR 코드

통그라미 실용 통계 교육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주택총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금연두드림

31
18

25, 34
84

16, 56, 82
124
154
79
24
47

154
13

10
104
80

9, 56
144, 171

24
65, 66

131	
149

31
59
99

110
11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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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료 및 사진 출처

■ 인용 자료 출처
  9쪽 
  
10쪽
13쪽
21쪽 
 
25쪽 
  
30쪽 
  
  

31쪽 
33쪽 
  
36쪽 
38쪽
 
43쪽
44쪽 

46쪽 
47쪽
 
49쪽 
  
51쪽  

통계청, 「출생 성비」, 2024

보건복지부, 「입양 아동 현황 」, 2022

생텍쥐페리 저, 강주헌 역, 『어린 왕자』, 예담, 2008, 8~9쪽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3 『뉴스핌』, 2022. 7. 1.

조영달·박선운,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

사, 2021, 20~25쪽

나이토 요시히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8가지 심리실험: 자기계발편』, 

사람과나무사이, 2020, 32~33쪽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통계 연도(2022), 2023 『중

앙일보』, 2022. 4. 26.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 기획조사」, 통계 연도(각 연도), 2022 『OTT뉴

스』, 2022. 3. 17.

통그라미, tong.kostat.go.kr

교육부·질병관리청,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2023, 8쪽

통계청, 「생명표」, 2023

『동아일보』, 2023. 2. 28.

이주환·오승연,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조사」, 2022 『동아일보』, 2023. 2. 28.

비판사회학회, 『사회학』, 한울, 2019, 47~49쪽

Thomas F. Gossett, 『Race: The History of an Idea in America』, Schocken 

Books, 1965, 47~48쪽

크리스 쉴링, 「몸의 사회학」, 나남, 2011, 86~90쪽

한국연구재단, 「2020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1, 18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연구 윤리 길잡이」, 2023, 17쪽 『연합

뉴스』, 2021. 4. 24.

김명식 외,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연암서가, 2013, 135~138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실험 실태」, 2022 『데일리벳』, 2022. 4. 22.

이초롱, 「사회적 관점에서 본 대중음악의 변화와 수용 형태: 20세기 이후의 

대중음악 시장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문화 예술대학원, 2020, 1쪽

■ 사진 자료 출처
  6쪽 
  7쪽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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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lacan, 게티이미지코리아(RF1308407931)

Alexander Spatari, 게티이미지코리아(RF1200748066)

(상1)존 홀크로프트, <Ivy Girl>, Society6 / (상2)존 홀크로프트, <Gender 

Equality>, ETSY / (상3)존 홀크로프트, <making money>,  Society6 / (중)

아이클릭아트(16286579)

Thoughtco, thoughtco.com/thmb/Tt4ej4XsAsRQpdFe3MP1t8T1zSk=/1

500x0/filters:no_upscale():max_bytes(150000):strip_icc():format(webp)/

C-Wright-Mills-Archive-Photos-Getty-Images-58b87fdf5f9b58af5c28e157.

jpg

(상1)visionsfineart.com/ocampo/family_of_birds.html / (상2)davidairey.

com/octavio-ocampo-art / (중)『뉴스펭귄』, 201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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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아일보』, 2019. 11. 25. / (중1)아이클릭아트(15088040) / (중2)

Haitong Yu, 게티이미지코리아(RF1421057869)

(중)위키백과 / (하1)Raymond Naha, <Hopi Snake Dance for Rain>, artnet 

/ (하2)sedaily.com/News/NewsView/PhotoViewer?Nid=1VLOW2I4Z8&Pa

ge=1

(상)나무위키 / (중)아이클릭아트(956898) / (하)『뉴스핌』, 2022. 7. 1.

(상)psicoactiva.com/biografias/george-herbert-mead / (중)『국민일보』, 

2021. 8. 30. / (하)『한겨레』, 2023. 5. 8.

(상)『매일노동뉴스』, 2020. 10. 14.

(상1, 2, 3, 4)박동선,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네이버 웹툰 / (하)똑

스, global-uploads.webflow.com/5e4f771ff45e4c54cb345de3/614027ee1

863ca84278ac519_%2525EC%252583%252581%2525EC%25258B%2

5259D-%2525EA%2525B7%2525B8%2525EB%2525A6%2525AC%25

25EB%252593%25259C.png

(중)서울우유 블로그, seoulmilkblog.co.kr/wp/wp-content/uploads/2020/06/

yaytg411161-e1593477812792.jpg / (하)『독서신문』, 2014. 2. 25.

(중)위키백과 / (하)아이클릭아트(1038964)

(상)나무위키 / (하1)아이클릭아트(1319817) / (하2)아이클릭아트(15648491)

(상1)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내」, 2023 / (상2)세종시청,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을 위한 청소년 설문조사」, 2022 / (상3)『교차로

저널』, 2022. 8. 21.

(중)『한국경제』, 2020. 6. 22.

(상)아이클릭아트(3041544)

(상)서울시50플러스포털, 50plus.or.kr/upload/im/2021/11/df8cad2d-

2689-459d-b82e-6de50ee53ce0.png / (중)경남통계리서치, gnresearch.

co.kr/wp-content/uploads/2023/06/%EC%98%A4%ED%94%84%EB%9

D%BC%EC%9D%B8%EC%A1%B0%EC%82%AC4.jpg

(중)『디오데오』, 2010. 2. 23. / (하)KBS 추적 60분, <침체의 서막 1부>, 2023

(상1)『중앙일보』, 2022. 4. 26. / (상2)『OTT뉴스』, 2022. 3. 17.

(하)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2010

(중1, 2)통그라미, tong.kostat.go.kr/tongramy_web/main.do?menuSn=163

(상1, 2)BBC News 코리아, <코로나 시대의 고3도 그냥 고3이에요>, 2020

(상)mojiokoshi3.com/ko/post/ic-recorder-mojiokoshi / (중)『서울문화투데

이』, 2010. 6. 3.

(하)『동아일보』, 2023. 2. 28.

(상)『리얼리서치코리아』, 2023. 1. 27. 

(중1)아이클릭아트(1319871) / (중2)아이클릭아트(15228467) / (중3)아이

클릭아트(2498390)

(상)이중섭, <흰 소>, 위키백과

(상)『내일경제미디어』, 2020. 10. 27.

(상)『국민일보』, 2017. 1. 4.

(상1)게티이미지코리아(1270906792) / (상2)아이클릭아트(1528031) / (상3)『세

계일보』, 2015. 10. 5. 

(하)다음 영화

(상)동물해방물결, 2023. 7. 19.

(상1)벅스 / (상2)사운드 클라우드 / (상3)나무위키

(상1)이제석, <뿌린대로 거두리라>, 이제석 광고 연구소 / (상2)이제석, <한 해 6

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합니다>, 이제석 광고 연구소 / (하1)이제석, <이 정도 

물이라면 한 마을이 일년 내내 마시고도 충분합니다>, 이제석 광고 연구소 / (하

2)이제석,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산입니다>, 이제석 광고 연구소

사회문제의 이해와 탐구   

■ 집필진이 직접 집필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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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자들』, 한겨레출판, 2020, 18~24쪽

조홍석, 『알아 두면 쓸데 있는 유쾌한 상식사전 – 일상생활편』, 트로이목마, 

2018, 53~56쪽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 연도(2019), 2020 

대법원, 「2019 사법연감」, 통계 연도(각 연도), 2020 『중앙일보』, 2020. 1. 26.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 연도(2019), 2020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

OECD, 「OECD Gender Data Potal」, 통계 연도(2019), 2021

『이코노미스트』, 2020. 3. 6. 『머니투데이』, 2023. 3. 11.

『이코노미스트』, 2023. 3. 6.

『파이낸스뉴스』, 2021. 11. 25.

『이뉴스투데이』, 2022. 8. 31.  

『조선비즈』, 2021. 5. 31. 

IPU, 「Percentage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023

『시사저널』, 2022. 9. 8.

울산광역시 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2022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25쪽, 100쪽, 164쪽            

강희남, 『82년생 김철수』, 부크크, 2019, 181쪽      

『조선비즈』, 2021. 5. 31.  

『뉴데일리』, 2018. 8. 16.  

『머니에스』, 2018.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2022,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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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022

한국과학기술개발원,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법」, 2013

구본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손안의 통일 6』, 열린책들, 2020, 131~145쪽

『문화뉴스』, 2021. 4. 26.

『KBS뉴스』, 2022. 4. 21.

『노컷뉴스』, 2023. 4. 12.

『디아이투데이』, 2021. 8. 3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통계 연도(2021), 

2022 

세계보건기구, 「게임 이용 장애 자가 진단 테스트」, 2019

한국정보화진흥원, 「중·고등-디지털 시대 시민 되기」, 2019, 1쪽

『한국경제』, 2022. 5. 9.

『한겨레』, 2018. 10. 31.

『여성신문』, 2023. 9. 1.

『한겨레』, 2013. 4. 5.

이나영,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 이슈와 전망 3월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16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의 미래와 정책 대응」, 2020, 3쪽

■ 사진 자료 출처
54쪽 
55쪽
56쪽 
57쪽 

Insung Jeon, 게티이미지코리아(RF618255270)

Cinta Vidal, <Together alone>, plainmagazine

(상1, 2, 3)대전광역시교육청 블로그, m.blog.naver.com/djenews/221704569536

(상)청주교차로, nzine.co.kr/files/editor/attached/1a215d1a3a028f97e6a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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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cdd64e683.jpg / (하1)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책 읽는 소녀>, 한겨레 / 

(하2)페데리코 잔도메네기, <자전거 만남>, 한겨레

(상)교보문고 / (중)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2020 / (하)『중앙일보』, 2020. 1. 26.  

(중)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2020 / (하)OECD, 「OECD Gender Data 

Potal」, 2021

(상)젠더온, genderon.kigepe.or.kr/any/cmm/fms/getImage.do?atchFileI

d=FILE_0000000002194&fileSn=0 / (중)foslab, foslab.org/wp-content/

uploads/2023/08/shutterstock_488107402.webp

(상)『머니투데이』, 2023. 3. 11.

(중)『이코노미스트』, 2023. 3. 6.

(상)EBS 누리집 / (하)『노컷뉴스』, 2022. 8. 15.

(상)『헤럴드경제』, 2023. 1. 24. / (중)『한국강사신문』, 2018. 10. 31. / (하)젠

더온, genderon.kigepe.or.kr/any/cmm/fms/getImage.do?atchFileId=FILE_

0000000002075&fileSn=0

(상1)네이버 영화 / (상2)왓챠피디아 / (하)교보문고

(상)네이버 영화 / (하1)『아시아경제』, 2015. 3. 8. / (하2)『조선멤버스』, 2020. 

10. 20. / (하3)『한국인권신문』, 2018. 3. 9.

(하1, 2)윤정미, <The Pink & Blue Project>, jeongmeeyoon

(하)IPU, 「Percentage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023

(상1)위키백과 / (상2)MIT, web.mit.edu/nse/img/spotlights/2020/MIT_Ciara_

Sivels_1000x667.jpg / (중1)『경향신문』, 2020. 7. 1. / (중2)연세 의료원 블로

그, postfiles.pstatic.net/MjAyMzAzMTBfMjY2/MDAxNjc4NDIyOTQ3OTk5.

JDnxdc_VI_S3suiFE3rfg-HUEYvxQFB955F_gHc9cW0g.TffHJwgtoEdrYpNEB

7gXcPE1JimZtQ5HFqFayotVq14g.PNG.meet_the_sev/1.png?type=w966

(상, 하)알라딘

(상1)나무위키 / (상2)네이버 블로그, postfiles.pstatic.net/20140214_43/

sandalwood32_1392363978815rn98B_JPEG/%C5%A9%B1%E2%BA%

AF%C8%AF_81120121004175707678.JPG?type=w2 / (상3)네이버 블로

그, postfiles.pstatic.net/MjAyMzAyMjhfMTcw/MDAxNjc3NTgwNjE4OTM3.

EHtgRZQC2nXdQP17euJHt5Ii6ZWHcyEpiq2246WhHjUg.Wx7sF

HTcTFrEOjZlN8Ca0J2OU2Nglje0Xn8TywL_aMQg.PNG.qviv1903/

VR_%EA%B2%8C%EC%9E%84.png?type=w966 / (하)교보문고

(상)아이클릭아트(2497312) / (하)『단대신문』, 2020. 11. 10. 

(상)John Lamb, 게티이미지코리아(RF1430399224) / (하)네이버 영화

(하)enago, enago.com/academy/kr/wp-content/uploads/sites/10/2023/01/

Korea_regional.png

(상1)네이버 카페, cafeptthumb-phinf.pstatic.net/20150525_152/

bongsindai_14324936589386cfCO_JPEG/downloadfile-326.

jpeg?type=w740 / (상2)네이버 카페, cafeptthumb-phinf.pstatic.

net/20150525_69/bongsindai_1432493763015WJhUI_JPEG/

downloadfile-339.jpeg?type=w740 / (상3)네이버 카페, cafeptthumb-phinf.

pstatic.net/20150525_88/bongsindai_1432493805793BuoSg_JPEG/

downloadfile-252.jpeg?type=w740 / (중)vonage, vonage.kr/cdn-cgi/

image/fit=contain,width=850,onerror=redirect/content/dam/vonage/us-en/

resources/imagery/resources/customer/GettyImages-805119394.jpg /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2022  

(중)네이버 블로그, postfiles.pstatic.net/MjAxOTAzMTFfMTgx/

MDAxNTUyMjk5ODUyNDA1.jLX9VvnkvTQRWte6Q-2BUnnViZ 

Gup0EpwGvjTzJNP2kg.TLwGU5-lGxt8rZXeiKzacbLPBEdxw-GFhrt_

aFtfj8Mg.PNG.shp9948/untitled.png?type=w773

(상)『미디어붓』, 2021. 3. 3.

(중)교보문고 / (하)네이버 블로그, postfiles.pstatic.net/MjAxOTExMjdfN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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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여성 고용 지표」, 통계 연도(2019), 2021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 연도

(2022), 2023

통계청, 「2022년 생명표」, 2023, 3쪽

『조선일보』, 2014. 10. 03

경제협력기구·전미경제연구소, 「국가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합계 

출산율의 상관관계」, 2022 『한국일보』, 2022. 8. 27.

『중앙일보』, 2022. 11. 19.

『연합뉴스』, 2022. 10. 2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2023

고용노동부, 「2023년 육아 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2024

『데일리굿뉴스』, 2019. 7. 14.

『주간동아』, 2022. 4. 21. 

『산업일보』, 2020. 1. 14.

『쿠키뉴스』, 2023. 5. 18.

『혜인시대』, 2023. 3. 20.

한국주택금융공사, 「2021 주택금융 리서치」, 통권 제22호, 2021, 10쪽

『동아일보』, 2021. 8. 26.

정보현,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동문사, 2022, 52~55쪽        

『이로운넷』, 2020. 2. 13.

『매일경제』, 2022. 6. 23.      

『식품외식경영』, 2022. 6. 15. 

『뉴스핌』, 2020. 10. 21. 

『JTBC』, 2018. 10. 12.

정보현,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동문사, 2022, 200~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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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우리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을 보여 주는 통계 주제도를 찾아보고, 
표를 그려 보자.

통계표를 그려 보고 다음 평가표를 작성해 보자.  *5: 매우 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1

2

통계표 제작

(명)

(년도)

(명)

(년도)

(명)

(년도)

(명)

(년도)



206 부록

 115쪽 깊이 있는 탐구+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5 4 3 2 1 합계

카드 뉴스 구성안을 제작하고 다음 평가표를 작성해 보자.

구성안 작성

자료 조사

 *5: 매우 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3

2

1

카드 뉴스 구성안

제목

구성 의도

주요 내용

자료 조사

신문·기사

책

TV 프로그램·광고

모둠명 모둠원

모둠별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 뉴스 구성안을 작성해 보자.

활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