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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iculum is about what to teach and learn,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the level of knowledge.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necessity of informatics education is emphasized,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to actively cope with the SW-oriented society i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quantitative aspects of high school curriculum based 

on higher education curriculum. Among the 18 knowledge areas, ‘America’ has 15 areas, ‘UK’ has 10 areas, and ‘Japan’ has 7 areas. 

However, ‘Korea’ has 6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information curriculum through the 

analysis of curriculum and to provide conten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iculum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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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한 것으로 지식에 한 수 을 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 에서 SW 심사회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한 인재 양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식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고, 양 인 측면 논의에 한정하여 비교·분석한다. 연구 결과, 18개 지식 역  ‘미국’은 15개 

역, ‘ 국’은 10개 역, ‘일본’은 7개 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은 6개 역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4개국 가운데 가장 은 내용을 가

르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 정보교육과정의  치를 악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지향해야 할 내용과 함의를 제공

하기 한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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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정보 분야는 컴퓨  기기의 성능과 네트워크의 발달  

용량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 등으로 인해 지

능정보시 로 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정보 

분야의 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한 요구로 표출되고 있

다. 그리고 정보교육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기술기반 지

식과 정보 환경에 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정보교육은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활용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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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보들을 통해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여 

타인과 효과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다 능동 이고 통

합 인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하다[1, 2]. 정보교육은 불확실

한 미래를 비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

다. 미래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능력을 기르기 해 정보교

육과정은 공교육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3].

공교육은 최소한의 기  교육으로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4-6]. 즉,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성’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을 통한 평등은 수월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

다. 개인차를 고려한 기회의 평등인 수월성과 배려의 의미

가 공교육의 큰 틀 안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6, 8].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평등과 수월성을 제공하기 해 국

가수 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기본 으로 배워야 할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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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하고 있다[7, 9]. 국가 교육과정이 교육의 큰 틀을 제

시하 다면, 학교수 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기 을 기반

으로 학교의 특성, 환경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창의

으로 계획하고 운 한다[5, 10-13]. 나라마다 운  방법은 

다르지만 국가 수  교육과정에 나타난 정보교육에 한 필

요성에 근거한 운 은 · 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

까지 일 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정보 교육과정인 CS2013의 지식 역을 

근간으로 각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 을 비교·

분석하 다. 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을 분석하기 한 기

을 CS2013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계속성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 을 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교육과정은 역사성, 지역성, 특수성

을 반 하므로 문화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 형태를 갖는

다[12].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 , 교육목표 

등의 내용에 지식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고, 양 인 측면 논

의에 한정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한

국 정보교육과정의  치를 악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다. 

용어의 혼용을 배제하기 하여 ‘컴퓨터’는 ‘정보’, ‘컴퓨터

과학’은 ‘정보과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 다.

2. 각국의 정보교육

교육에 한 국가의 심은 미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집 한다[5, 11, 14, 15]. 따라서 국가차원의 교육과정

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에서 요하게 고려하는 미래 가치에 

한 확인이기도 하다. 정보교육의 경우, 2000년  반에는 

ICT 소양이나 활용에 집 했다면 2010년을 후로 컴퓨  

워를 활용한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다[11]. 각 나라들의 

정보교육에 한 변화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등 정보교육과정

미국의 K-12 정보교육은 CSTA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에 의해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다. 

2003년 ‘A Model Curriculum for K-12 Computer Science’을 

제시하 으며, 2011년에는 ‘CSTA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s’ 의 단체표 을 통해 학령에 합한 정보교육의 성

취기 을 구성하 다[10, 16-18]. 2016년 10월 발표 된 ‘K-12 

Computer Science Framework’는 핵심 인 5가지 개념과 수

행할 수 있어야 하는 7가지 활동을 제시하 다[1, 18].

국은 2000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ICT가 국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 개정에서는 모든 Key Stage

에 정보와 련된 기술 인 측면과 역량 인 측면을 강조

하여 법제화하 다. 2014년 새롭게 용된 교육과정은 ICT

를 ‘컴퓨 ’으로 바꾸고 Computer, Communication and the 

Internet, Data, Algorithms, Programs의 내용을 통해 컴퓨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다[19, 20].

일본은 2010년 학습지도요령에서 고등학교 필수선택 교과

로 정보의 과학, 사회와 정보 두 과목을 제시하 다. 2016년 

개정에서는 정보과목이 필수로 변경되었으며, 선택과목으로 

1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교과를 입시에 포함하

는 방안을 논의 인 일본은 정보학에 한 참조기 과 학

습지도요령을 통해 ․ 등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뿐 

아니라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하 다[18, 21-24].

한국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정보를 정보

1, 정보2, 정보3 3단계로 구성하 으며, 2009년에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 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는 한 과

목으로 구성하여, 학년 군  집  이수제에 합한 형태로 

축소되었다[11, 25-27]. 정보교육 강화를 해 구성된 2015

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등학교는 통합교과 형태로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학교는 독립 교과로 필수이수교과가 되

었다. 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정보’ 과목을 SW 심 내용으

로 개편하 으며, 심화선택과목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과 같이 일반선택과목으로 복귀하 다[4, 5]. 

2.2 고등 정보교육과정

고등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은 K-12 교육과정과의 계열성과 

계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해 수직

 계열화를 반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K-12 교육과정

을 제시하는 CSTA가 고등교육과정을 참고하고 있으며, 일

본도 참조기 을 통해 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연계를 

제시하 다[1, 2, 16, 17]. 따라서 고등 정보교육의 교육과정

에 한 논의는 K-12 교육과정 수 을 단하는데도 도움

을  것으로 단된다. 교육과정의 공표를 시계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정보과학분야에서는 IEEE-CS와 ACM이 10년 주기로 

교육과정 개선안을 통해 CAC의 내용을 반 하고 있다[28-30]. 

교육과정의 환은 기존 교육과정 방침을 변경한 CC2001 

(Computing Curricula 2001)의 발표부터이다[28]. 2000년까지 

학과명이던 Computer Science (CS), Information System (IS), 

Software Engineering (SE), Computer Engineering (CE)의 각 

역에 해 독립 으로 표  교육과정 문서 작성 방침을 채

택한 것이다[18, 31].

이후 IS2002[32], SE2004[33], CE2004[34]에 IT2005[35]

가 새롭게 편입되어, 2005년에는 5개의 교육과정이 반 된 

CC2005[31]를 공표하 다[18].

일본의 정보처리 학회는 CC2001의 형식과 내용을 참고하여 

세 개의 정보교육과정을 공표하 다. 2007년 학의 이공계 정

보계열 학과를 한 J07-CS, 2008년 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심으로 구성한 J07-GE (General Education), 

2009년에는 기술개발 계열과 경 리 계열에서 정보를 부

공으로 할 경우에 한 J07-부 공을 제시하 다[36-39]. 

2016년에는 일본학술회의 정보학 원회에서 정보 분야의 

문성을 함양하고 교육의 질 보증을 한 방법으로 교육과

정 편성을 한 참조기 을 발표하 다. 참조기 은 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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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S2013 Body of Knowledge Structure

육과정을 포함하여 등과 사회 반을 아우르는 기 으

로 제시되었다[2]. 

CC2005 이후 정보과학 분야는 2008년 CS2008 (Computer 

Science Curricula 2008)을 개편하 고, 2013년 정보과학이라

는 학문 분야의 역할의 비 을 반 하여 CS2013(Computer 

Science Curricula 2013)을 제시하면서 ‘정보보호와 보안’, 

‘ 랫폼 기반 개발’, ‘병렬  분산 컴퓨 ’, ‘시스템 기 ‘가 

추가되었다[29, 30]. 

CS2013은 고등교육 수 에서 요구되는 정보과학의 지식 

역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 역은 세부 역, 핵심 이수시

간, 주제, 학습결과로 이루어져 있다[18, 29, 42]. CS2013은 

주제  학습결과가 1단계, 2단계, 선택으로 구성되었다. 1단

계는 정보과학 교육과정에서 입문자가 필수로 숙지해야 하

는 부분으로 모든 역에 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다. 2

단계는 정보과학분야의 학 를 받기 해 학습해야하는 시

수로 최소 80% 이상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

택단계는 시수와 계없이 심화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18, 29].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CS2013의 지식 역은 18개

이다. 각 지식 역은 세부 역이 있으며, 2013년 새롭게 추

가된 IAS 역은 11개의 세부 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

으로 11개의 세부 역  ‘디펜시  로그래 ’에서는 “1

단계 1시간”, “2단계 1시간”, “선택단계 이수시간 없음”으로 

책정되었다. 18개 지식 역의 총 163개 세부 역으로 구

성된 CS2013은 해당 지식 역에서 직 으로 다루지는 

않더라도 다른 지식 역에서 다루는 내용을 악할 수 있

도록 하는 상호참조 방식을 사용하 다. 즉, 상호참조를 통

해 련된 내용을 언 함으로써 역간, 주제간의 상 계

를 악할 수 있도록 내포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상

국내외 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국내 정보교

육과정 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한 본 연구의 상은 

한국(2015), 미국(2011), 국(2014), 일본(2010)의 정보교육과

정이다. 각 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에는 큰 차

이가 없지만, 학제는 국가의 사회  상황, 역사  맥락, 교육

제도 등을 고려하며, 다른 구성형태를 갖는다[43-45]. 

미국의 CSTA2011에 의하면 학제는 Level 1 (1-6학년), 

Level 2 (6-9학년), Level 3 (9-12학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46]. 

국은 2-4-3-2의 Key Stage로 운 되고 있다. 등학교는 1, 

2학년의 Stage 1과 3-6학년의 Stage 2로 구분된다. 등학교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7-9학년이 Stage 3, 10-11학년이 Stage 

4에 속한다[47-49]. 한국과 일본은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가 6-3-3 체제를 이루고 있다[50, 51].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은 고등학교, 미국의 Level 

3, 국의 Stage 4를 분석하 다. 

3.2 연구 차

각 나라의 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을 분석한 본 연구의 

차는 Fig. 2와 같다. 

첫째, 2010년 이후 국가수 에서 정보교육과정을 개정한 

나라를 심으로 미국, 국, 일본, 한국을 선정하 다.

둘째, 각 국가의 정보교육과정을 학교 별로 구분하여 고

등학교 수 의 상을 설정하 다.

셋째, 미국의 Level 3, 국의 Stage 4, 한국과 일본의 고

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 을 키워드 형태로 핵심요소를 추

출하 다. 키워드는 낱개의 단어가 아닌 정보교육의 내용요

소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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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Procedure 

Knowledge

Area

USA(2011)
England

(2014)

Japan

(2010)

Korea

(2015)

Level 

3 (A)

Level 3 

(B)
Stage 4

Society 

and 

Informat

ics

Science 

of 

Informat

ics

Infor

matics

AL 6.4% 7.6% 3.4%

AR 2.2% 11.5%

CN 13.6% 12.9% 3.8% 25% 16.6%

DS 2.27%

GV 3.85%

HCI 6.8% 3.2%

IAS 6.8% 6.4% 3.8% 16.6%

IM 4.5% 9.6% 8.3% 13.7%

IS 2.2% 3.2% 6.9%

NC 6.8% 23.0% 8.3% 8.3%

OS 4.5% 7.6%

PBD 4.5%

PD

PL 3.8%

SDF 18.1% 19.3% 9.6% 16.6% 25% 48.2%

SE 4.5% 3.2%

SF 4.5% 9.6% 25.8% 8.3% 8.3% 6.9%

SP 18.1% 25.8% 25% 33.3% 20.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High School Curriculum 

in Each Country

넷째, 성취기 에서 추출된 핵심 요소를 CS2013의 지식 

역에 주제와 비교하여 가장 부합되는 지식 역으로 하나

의 성취기 은 하나의 지식 역으로 분류하 다. 따라서 

분류 이 에 CS2013 지식 역의 세부 역, 주제어, 성취수

 등의 용어를 핵심요소와 비교하고, 부합하는 단어의 수 

의미 등을 고려하 다.

다섯째, 각 나라 별로 핵심요소가 분류된 지식 역에 

해 백분율로 환산하 다.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정보교육과정에서 CS2013의 18개 

지식 역  어느 역에 치 하고 있는지에 한 것이다. 

연구 결과도 나라별 비교를 통한 상  백분율이 아니며, 

각 국가의 성취기 을 100으로 고려한 비율이다. 따라서 해

당 백분율이 지식 역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에 한 질

 수 에서의 양  측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 결과

고등 정보 교육과정인 CS2013 지식 역을 근거로 고등

학교 정보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고등학교 정보교육의 내용은 18개 지식 역 

 Level 3 (A) 14개, Level 3 (B) 10개로 복되는 역을 제

외하면 15개 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Level별 상 역 세 개

의 비 을 살펴보면 Level 3 (A)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 기 ’

와 ‘사회  이슈와 문  실습’이 18.1%로 동일하 고, ‘컴퓨

 과학’이 13.6%로 체비 에서 세 개 역이 차지하는 비

은 반수 인 49.8% 다. Level 3 (B)도 Level 3 (A)와 같이 

큰 맥락은 유사하 으며, ‘사회  이슈와 문  실습’이 

25.8%, ‘소 트웨어 개발 기 ’가 19.3%, ‘컴퓨  과학’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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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비 에서 58%를 차지하 다. 이는 정보과학의 응용과 

활용을 해 숙지해야 하는 ‘컴퓨  과학’, 정보기술이 가진 사

회 인 의미나 정보기술자가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

임에 해서 다루는 ‘사회  이슈와 문  실습’, 로그래  

기  지식과 알고리즘의 설계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패러

다임을 선택하기 한 넓은 사고 능력을 강조하는 ‘소 트웨

어 개발 기 ’를 다른 역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국은 11개의 지식 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시스템 

기 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식 역을 통 하는 개념을 숙지하

는 ‘시스템 기 ’가 2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컴

퓨터 통신 네트워크의 개념과 로토콜 등을 다루는 ‘네트워크

와 통신’이 23%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

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요성

이 높아진 것을 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은 사회와 정보, 정보의 과학 각각 6개의 지식 

역을 포함하며 복되는 역을 제외하고 체 으로 7개

의 지식 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과정별 비 을 살펴보면 

사회와 정보는 ‘사회  이슈와 문  실습’이 25%, ‘컴퓨  

과학’이 25%, ‘소 트웨어 개발 기 ’와 ‘정보보호와 보안’이 

각 16.6%를 차지하 다. 정보의 과학에서는 ‘사회  이슈와 

문  실습’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소 트웨어 개발 기 ’와 ‘컴퓨  과학’이 각각 25%, 16.6%

를 차지하 다. 즉, 사회와 정보에서는 보안 인 측면을 강

조한 반면 정보의 과학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리·검색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넷째, 한국은 6개로 가장 은 지식 역을 포함하 다. 

‘소 트웨어 개발 기 ’가 48.2%로 체 교육과정의 48.2%를 

차지하 다. 세부 내용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상화

와 알고리즘’, ‘ 로그래 ’의 총 10개 성취기   9개의 성

취기 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사회  이슈와 문  실습’로 

20.6%, ‘정보 리’가 13.7% 순이 다. 즉, 알고리즘을 분석/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그래 하는 과정과 컴퓨  환

경에서 발생하는 윤리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고등 정보 교육과정인 CS2013의 지식 역을 

분석 임으로 각 국가의 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을 분석

하 다. 지식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고, 양 인 측면 논의에 

한정하여 분석하 다. 한국의 정보교육에 황을 토 로 정

보교육의 방향에 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교과 과목의 시수(단 ) 확보이다. 지능정보사

회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한 SW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

의 핵심이며, 필수사항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교육

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등학교에

서 정보교육은 여 히 부족하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

해 고등학교에서 심화선택인 정보를 일반선택으로 개정하여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교육에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조차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보’교과의 내용  측면이다. 한국은 정보교육과정에

서 제시된 내용이 다른 나라 비  지식 역에 가장 게 포함

되어 있었다. 한, 특정 지식 역(SDF)의 비 에 편 되어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편 상은 2018년 고등학교에

서 일반선택으로 다루어야 할 ‘정보’ 과목의 내용 범 에 해 

보완해야 할 필요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질  내용의 깊이를 고

려하여 다양한 지식 역에 반 할 수 있도록 정보교육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보’교과의 계속성이다. 교육과정에서 계속성은 내

용요소의 반복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응용하기 해 순환 이면서도 연속 인 기회를 제공해야하

는 것이다. 특히 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식의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교육에서 다루는 학교와 고등학

교의 정보교과는 독립교과로 공통 인 교육 분야를 운 하

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체계성을 갖고 있지만 고등교육과의 

연계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학교에서 교

육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은 고등교육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사회 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학

생들의 경험이 단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된 교육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 일본, 인도 등은 

정보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된 교육활동  활용을 수업에

서 권장하고 있다. 즉, 정보교과 특성상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창의 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결과를 창출 하는데 이

이 있는 것을 반 한 것이다. 한국도 정보교과에만 국한하

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정

보교과와 타 교과의 연계된 창의 인 교육활동으로 내실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은 2016 K-12 Computer Science Framework

을 발표하 으며,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미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에 해서는 

분석 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성취기 을 으로 분석하 다. 교육과정 분석은 시

간소모가 큰 연구이다. 정보교육과정 개정  구성을 한 

일회성 분석이 아닌 지속 으로 해외의 동향과 기술  특징

을 분석하여 유기 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 

2016년 개정된 미국  일본의 정보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성취기 과 더불어 학교에서 숙지하는 복된 내용요소까

지 고려한 구체 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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