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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 대 교에서 성  교육을 위  구체적인 스 모델의 개발

을 여 습자들이 장차 신앙 공동체 및 나아가 전체 사  공동체에 기여  수 

있는 역량을 갖 도록 돕기 위 이다 고도의 기술 명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진. 

되는 시대적 변 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 고등 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신 대 교, 

는 개별 습자의 교과에 대  전문성과 더불어 지정의 차원 나아가 영적 성숙을 

괄 는 전인적인 성  역량을 육성  요가 있다 신 대 교 습자의 성  역량. 

은 습자 개인의 자아실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 물론 사  공동체의 복지와 연

결되어 있다 이를 위  본 연구는 장에서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 변 에 대응 여 . 1

신 대 교에서의 성  교육의 요성에 대  문제를 제기 고 장에서 선  연구, 2

의 고찰을  고도의 기술 명 시대에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성  교육 리 럼의 

중요성과 요성에 대  인식을 고찰 였다 장에서는 신 대 교에서 초점을 두어. 3

야  성  교육의 요소들과 스의 방  설정에 대  살 보았다 장에서는 성  . 4

교육을 위  스 설계 디자인 의 전 과정 기 의 요성 수립 및 방  결정 스의 ( ) - , 

개념 진술 교육 목  및 습 목 의 설정과 진술 습경 내용 조직 교수 습 , , ( ) , -

동 습성과 가 및 스의 개선에 이르는 과정 을 기독교 사 교육론 과를 , - ‘ ’ 

예시로 들어 순차적으로 서술 였다 스 디자인 과정 를 여 스 개발의 전 . 

* 이 논문은 년 대 민국 교육부와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된 연구임 2019

  (NRF-2019S1A5B5A071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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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시각 고 개념지도 내용 개요 및 단원의 조직 과정 스 씨 스 챠, , , -

의 실천적 예시를 제공 였다 장에서는 위의 모든 과정을 총괄 여 생들에게 제. 5

공되는 수업계 서 즉 실라버스의 주요 구성 요소를 적이고 약적인 방식으로 

예시 였다 본 연구는 신 대 교의 전체 아 데믹 로그램의 리 럼 가와 설. 

계가 아니라 개별 스 개발에 대  연구로써 생들의 성  교육을 위  구체적인 

수업 기 과정의 모델을 연구  것이다 본서의 시도가 기독교 고등 종교 교육기관. 

에서 습자의 성  역량을 지 는 스 개발에 있어 나의 방법론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 다.

《 주제어 》

신 대 교 전인적 성  역량 스 모델 개념지도 의도된 습성과, , , , , 

스 와 씨 스 실라버스, 

들어가는 말 I. 

교육적 과제는 언제나 시대적 변 와 연관된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 20

세기 중반 디지  기술 명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진  중인 차 산4

업 명 시대로써 사 경제 문 를 괄 는 삶의 방식의 총체적 변 가 , , 

진 되고 있다 로베르  골린 와 시 시 섹. - (Golinkoff & Hirsh- 

은 세기에 맞는 역량 력 의사소 비Pasek, 2018, 30-31) 21 6C - , , , 

적 사고 창의적 신 자신감 을 워주는 교육시스 을 제안 다 세, , - . 21

기 새로운 기술 명 시대에 사 가 요로 는 인적 자원은 변 에 대응

는 지식뿐 아니라 그 지식을 창의적 사고와 인과의 력적 관계를 

 새로운 공익 가 를 창조 내는 고도의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능력을 , , 

괄 는 성 적 역량을 구비  사람이다 이러  시대적 변  속에서 기독. 

교 관련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신 대 교 역시 시대의 변 와 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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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야 다 전인적인 성  역량은 생들이 참여 게 될 종교 공동체 및 . 

지역사 의 전인적 복지와 긴밀 게 연결된다 변 는 시대와 사 적 요. 

구 앞에서 국의 신 대 교는 생들이 종교적 면에서의 문적 전문

성을 공동체적 사 적 차원의 복지를 위  과적으로 적용  수 있도록 ,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다 즉  문의 습 성과와 신  방법론을 . , 

연계  수 있는 융 적 지성 윤리적 론과 자기결정 능력 자와의 공감 , , 

능력 및 력적인 리더십을 발  수 있는 소 의 능력 등 기독교적 세계

관에 기초  인지적 감성적 심동적 영역을 괄 는 전인적인 성  역량, , 

의 촉진을 위  리 럼이 요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 대 교에서 실천적인 스 모델의 개발을  

습자들이 변 는 시대 속에서 신앙 공동체와 지역사 에 기여  수 있는 

성 적 역량을 갖 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교수자들이 교육 . , 

장에서 적용  수 있는 실천적인 스 모델의 개발을 여 생들의 

성  역량을 개발 고 신앙과 삶의 을 조성 기 위 이다 이를 위  . 

본 연구는 먼저 선  연구 고찰을  기독교 고등 종교교육 기관으로서, 

의 신 대 교에서 성  교육을 위  리 럼의 중요성과 요성을 살

보고 이를 바 으로 성  교육의 요소들과 성  교육을 위  스의 방  , 

설정을 다룬다 그다음 스 설계의 요성 및 방  결정 스의 이론적 . , , 

진술 교육 목  및 습 목 의 설정과 진술 스의 내용 조직 교수, , , -

습 동 가 기 나아가 실라버스 구성을 괄 는 실천적인 스 설계, , 

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II. 선  연구 고찰을  성  교육 리 럼의 중요성과 

요성 인식

차 산업 명과 성  교육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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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 은 차 산업 명 시대에 대 교에서 복 적 결력 융 적 (2016) 4 , 

사고 로 대체  수 없는 감성 능력을 갖  인재 양성의 요성을 주장, AI

다 이를 위  디지  리 러시를 기반으로 생들이 개념과 원리를 자신. 

의 기기로 찾아 이를 실생 에 적용 고 별 력을  이를 , 

며 공유 는 습 경 을 설계 도록 제안 였다 임종 유경 김병찬. · ·

은 차 산업 명으로 과 기술을 기반으로 는 초연결사 로의 변(2017) 4

이에 따른 직업 구조의 급격  변 가 예상되는 시대에 정  기술적 , 

역량을 넘어 사 적 감성적 다 기능 역량이 중요시될 것이기에 교는 , ‘ ( ) ’ 多

이 같은 다 기능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목 와 교육 구조 교육 방법론( ) , 多

을 가져야 다고 주장 다 지 아 는 차 산업 명 시대라는 시대적 . (2017) 4

상 에서 가장  변 와 위기는 인간성 상실에 있으며 대 에서는 인간이 

가져야  덕목과 인성의 강조가 요 다고 본다 저자는 대 교에서 체. 

교육과 지식교육이 병 되는 다양  인성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인간 고유

의 역량 강 공동체 의식 강 인간 존엄성을 강  것을 제안 다 육, , . 

진경 은 대 교의 심역량 증진을 위  교양 교육과정을 이수  (2017) A 

명의 생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인성 증진 교과를 이수  생들은 848 , 

인문 역량뿐 아니라 창의 역량 실무 역량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 다 대, . 

생의 인성 증진 교육은 단지 인성 역량만 양시 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능 도에도 긍정적 영 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 였다 양선이 는 , . (2017)

세기 신기술 사 에서 요  인간 에 대  데이빗 의 사상에 기반21

여 인간의 도덕적 성의 변 가 공감과 배려를  소 는 과정에서 

성된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 었다 저자는 차 산업 명 시대에 요구되는 . 4

리더십의 심적 요소를 인성교육으로 보고  력적 삶을 위  공감 , 

능력이 요 다고 강조 다. 

인격 대 인격의 대면 교류가 약  되고 기술과 정보 네 워 에 기초, , 

는 기계적인 사 적 소 의 구조 가 구 될수록 인간성의 가 와 존엄성

을 보존 기 위  교육적 요가 요청된다 차 산업 명이라는 시대적 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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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요청되는 성  역량은 감성 능력 및 인성 역량의 증진이라는 

면을 괄 고 있다 성  역량은 단순  기계적인 전문적 기술의 득이 . 

아니다 융 적 사고 인간 고유의 능력과 공동체에 대  의식 공감과 배려. , , 

를  소  수 있는 감성 능력에 기반 여 다 기능적 역량을 발  

수 있는 적 전인적 역량이다 이 같은 성  역량은 사 의 다양  분, . 

야의 전문 기술 영역뿐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 영적 돌봄이 요  공동체 , 

장에서 사역 게 될 기독교 리더로 련받는 신 대 생들에게 있어 주

요  역량이다 신 생들의 전인적 성  개발은 시대적 변 에 깨어 있으면. 

서  문 영역의 지식을 신 적 사고와 연결 고 공감과 소 바람직  , , 

인성을 기반으로 율적인 사역을 수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  교육적 

과제이다.

기독교 대 과 성  교육을 위  리 럼2. 

장 선 은 대 교 기독교교육과 재 생 년에서 년까지의 (2013) A 1 4

명을 대상으로 과 리 럼에 대  설문조사와 면담을  새로운 117

사상과 시대에 맞는 보다 전문성 있고 적인 리 럼 기독교 신앙인으, 

로서뿐 아니라 가정 교 사 국가라는 보다  공동체 안에서 교육 지, , , 

도자 역 이라는 요구에 대응 는 리 럼의 요를 제안 였다 이금만. 

은 국 신 교의 리 럼을 게 신  성 교역 성 인격 성 (2011) , , 

등의 세 부분으로 분류 고 분석  결과 그중 인격 성을 위  교육이 직, 

접 간접적으로 부족  점 인격 성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마저도 점 이, , 

수 중심으로 진 되는 점을 발견 였다 저자는 신 교육 구조의 개선을 위. 

 인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의 리 럼 성 및 인성 양

을 위  영성 수 의 연계 동을 제안 였다 강영 은 국 기독교 . (2011)

교에서 바람직  종교교육을 위  새로운 인간관 세계관 지식관에 기초, , 

 교육적 러다임 및 인간의 총체성을 완성  수 있는 영성 복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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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주장 였다 주입이 아닌 사유를 촉진 고 자율성을 기초로 는 . 

종교교육 공동체적 인식과 가 관을 양 고 인격적 지식관에 대  종, , 

교교육을 제안 였다 임창 는 인성 창의성 소 력 개념을 차 . (2018) , , , 4

산업 명 시대의 인간 교육의 심으로 보고 이를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 기독교 교육 역시 인문 적 소양을 갖  자로서 다른 전문 분야에 , 

대  소양도 골고루 갖  섭  인재 양성의 방법론을 모색 야 다고 “ ” 

제안 다 유영권 은 소 과 공감 능력의 부재가 교 의 이분법적 세. (2015)

계관 쇄적 의사소  방식의 원인이고 지도자의 공감 능력의 결 이 자기, 

애적 몰입과 권위주의를 초래 다고 보고 공감과 소  증진을 위  신  

리 럼의 개선을 주장 다 성 숙 은 오늘날 국 교 의 성장주의. (2018) , 

물질주의 권위주의 윤리 도덕적 문제 나눔과 섬김 동의 결  등으로 인, , , 

 교 의 신뢰도 약 가 교  지도자의 지도력과 도덕성 문제와 관련 있

다고 분석 고 기독교적 인성교육의 요성을 주장 였다 저자는 기독교적 . 

인성교육을 습자의 내면에 있는 나님의 성 을 계발 고 성장시 는 

교육 동이라고 주장 고 이 목 를 달성 기 위  나님과의 관계 복, 

이웃과의 관계 복을 아우르는 인성교육의 실시를 제안 였다. 

기독교 고등 종교 교육기관의 성  교육의 요성에 대  인식은 신앙 

및 인성교육 문적 소양 및 도덕성 양 사 적 공동체 의식과 지도자 , , 

역량의 개발을 위  교육 등으로 되었다 신 대 교의 리 럼은 . 

습자로 여금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물론 신앙 공동체 

및 보다  영역의 사 적 차원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개

발  수 있도록 도와야 다 신 적 지성의 개발 목 적 역량 개발과 더. , 

불어 인성과 영성의 양을 위  리 럼의 실천이 요  것이다 따라서 . 

신 대 생의 성  교육을 위  리 럼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지성에 기

초  가 관 도덕적 론 및 동 개발 공감과 소 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 , 

윤리 의식 사 적 소  역량 개발과 같은 요소를 괄 는 적인 것이 , 

되어야 다 나님의 성 이 성숙  자아 및 가 관으로 내면 되고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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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체와의 원  소 과 력이 실 되는 동적 성숙으로 나아가도

록 도와야 다.

리 럼 모델과 성  교육을 위  스3. 

맥 과 의 리 럼 모델은 사 와 교육(McKeen & Fortune, 1987)

기관의 미션 실 을 돕기 위  스의 성과 교사 습자 사  교육기관 , , 

사이에 지속적이고 적  상 작용을 수적으로 본다 리 럼의 목적은 . 

습자의 동 인지 감성 목 의 긍정적 달성 방 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 , 

어야 과 리 럼의 시 에 있어 습자 교사 전달 체계 내용 사 적 , , , , 

그룹 사이의 관련성 구를 강조 다 레드릭과 자넷. (Frederick & Janet, 

은 대 교에서 지식 기술 가 요인을 리 럼에 적으로 2007) G-H , , 

적용 는 개발 연구를 수 였다 지식 기술 가 의 각 영역의 습 요소. , , 

들을 전체 리 럼에 속  각각의 스들이 검  수 있도록 리 럼 

매 릭스 에 상세 게 열거 였다 저자는 습 목 를 지식 기술(matrix) . , , 

가 의 세 영역으로 적으로 사용  결과 리 럼 개발 과정의 상 

및 스의 내용 과제 스에 사용된 가 도구 등의 검 를 위  율성, , 

이 촉진되었음을 발견 였다 랜돌  외 인 은 대. 5 (Randolf, et al., 2007) L 

교의 생들을 세기에 책임감 있는 리더로 준비시 기 위  개월간21 18

의 리 럼 개정 작업을 실 였다 생 중심의 기준으로 원리 인격적 . ‘ , 

질 과정 의 세 요소에 초점을 맞 고 실  결과 교육 원리 및 습 , ’ , 

결과의 명시는 리 럼 디자인 과정과 교수의 대가 된다는 점을 발견

고 리더십의 개발과 관련 여 성 적 개발 공감 반성적 단 지  등 이 , - , , -

기술적 면의 역량에 수적임을 제안 였다 마르 와 모 멧. (Marko & 

은 건 과의 리 럼은 기술 과 인류 사  과  Mohamad, 2013) , , 

및 응용 미술 과에 속 며 문 적 성뿐 아니라 사 적 책임성을 고려, 

 때 생들의 도 및 동 역량의 개발이 수적이라고 분석 고 습 



82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6 (2021 6 )

결과를 정의 는 과정에서 동 감성 영역에 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였다 저자는 습에 있어 동의 감정적 주관적 면을 대 는 감성적 . , 

영역은 과의 로그램을 위  정 역량의 득과 발전에 중요  영 력

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 였다 잉 이 싱웨이 신루. , , (Yinghui, Xingwei & 

는 대 에서 독립  공  윤리 스를 공  윤리 교육Xinlu, 2015) STU ‘ ’

의 일 으로 구성된 CDIO(a Conceive-Design-Implement-Operation) 

리 럼 안에 설 였다 윤리  스를 디자인 고 년간의 실  결. STU 6

과를 관찰  결과 윤리 교육의 과가 대사 의 실과 전문가적 정신과 , 

비교 여 정적이었지만 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론 참여 예민  주제, 

에 대  의견 교 스 과제에서 발견된 이성적 분석과 더불어 긍정적 , 

과가 있음을 발견 고 정부 산업체 전문 기관의 관심과 력 모색을 제안, , 

였다. 

성  교육과 관련된 실천적인 리 럼 모델의 연구 결과들을 서 볼 

때 성  교육을 위  스 개발의 분명  원리와 원 을 대로 기독교인

으로서 또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성  개발을 위  성  교육의 요소들을 

개별 스에서 실 는 것이 요 다 성  교육을 위  스 설계는 개. 

별 스 교수자 생 사  및 보다 상위의 로그램 간에 연결이 이루어, , , 

져야 며 스의 습 목  역시 지식뿐 아니라 습자의 인성 및 감성적 , 

습 결과를 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다 또  습자의 성 그들. , 

의 사 문 적 스 에 대  고려 역시 중시돼야  것이다 스의 . 

습 목 나 교육 방법론 가와 관련 여 성  교육을 위  각각의 요소들, 

이 인지적 감성적 심리 동적 영역에서 균 을 이루도록 설계돼야 다, , .

성  교육의 요소들과 스의 방  설정III. 

성  교육의 요소들과 리 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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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스 슈밥 은 차 산업 명의 진전 가운데 개(Schwab, 2016, 162) 4

인과 집단이 고도의 기술에 밀접 게 연결되면서 인간이 인과 공감  수 

있는 사 적 능력에 대  우려가 나 나고 있다고 말 다 오늘날과 같은 . 

고도의 기술 명 시대에 가  교육 및 적인 성  교육의 중요성이 재

삼 인식되고 있다 성 은 가 가 내재 된 동이라고 말  수 있다 성  . . 

교육을 위 서는 심 가 를 내재 야 다 이는 생의 생각 사고 과 . ( )

감정이 되는 것을 의미 다 예를 들어 민주 사 의 유지와 존속을 위. , 

 시민의식은 정직 용기 존경 책임 공감 등과 같은 윤리적 덕목을 , , , , 

는 성 적 성을 교육 으로써 실 된다 신 생 교육의 (Sanchez, 2005). 

목적은 생들이 성경 역사나 교리사를 많이 알거나 이 지식을 글로 재생

산 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신 생들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을  세. 

상을 석 고 상 에 반응 도록 배워야 는 것이다 그(Heywood, 2013). 

러므로 신 적 반성과 앎을 기초로 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성은 신 생

의 성  성의 주요  요소 중의 나이다 신 적 반성은 분석 반성 결. ‘ , , 

론 동 의 네 가지 면을 반영 며 윤리적 단 및 론 창의력의 실, ’ , 

을 삶과 연결 는 중요  역량이 된다 기독교 종교 교육(Heywood, 2013). 

기관에서의 적 성  교육의 중요  요소는 책임 있는  사 의 구성

원으로서 갖 야  가 는 물론 나아가 영적 리더로서 갖 야  적 

성  성이다 이를 위  신 적 반성의 체질 를 위  전인적 면의 교. 

육이 이루어져야 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로 과의 전문적 지식을 . 

장에 적용  수 있는 적 사고 능력 자율적인 윤리적 결정과 가  , 

단의 능력 인에 대  공감과 소 의 능력 공동체와 좀 더 넓은 의미의 , , 

사 에 대  책임 의식 사 문 적인 삶의 스  안에서 자아를 , 

고 영적 성숙을  나아갈 수 있는 반성적 능력 등 지 정 의 및 영적 성· ·

숙의 영역을 괄 는 적인 성  역량을 갖 도록 돕는 것이다. 

마스 렐리 가 제시 는 적 성  교육 을 위  모(Farrelly, 1993) ‘ ’

델은 인간의 동적 인지적 감성적 능력을 는 전인, ,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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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성 는 것으로써 에릭슨의 발달론에 근거  심리 적 기초를 person) , 

이론적 근거로 다 렐리의 적 성  교육을 위  리 럼 디자인은 . 

인간 중심의 발달적 목 와 경 중심의 사 문 적 목 를 갖는다 그의 . 

발달론적 목 는 물리적 감성적 지적 발달 자아 개념의 발달 자 의식, , , , , 

초월의식 발달 단계에 따른 인지 발달 및 자아 개념의 발달을 내 다, . 

사 문 적 목 는 사 문 경이라는 위 목 를 내 다- , , (Farrelly, 

전인적인 성  교육을 실 기 위  스 설계의 교육 목  설정1993). 

에 있어서는 발달적 면뿐 아니라 문 적 경에 대  고려가 요 다. 

신 생의 성  교육에 있어서도 그들의 사 문 적인 삶의 자리의 성을 

고려 야 다 윤리적 면의 교육을 위 서는 도덕적 론 및 심리 사. 

적 역량의 배양 공  선과 지역사 와의 연결과 같은 목 가 내 되어야 , 

는 것이다 정창우( , 2005, 81).

적 성  성을 위  기독교 종교교육의 스 설계에 있어 발달론적 

면과 연관 여 인지 동뿐 아니라 감성 영역이 균  잡  괄적 습 , 

결과를 초점으로 는 것이 중요 다 전인적 성  성을 위 서는 전문. 

적 기술적인 인지 영역 동 영역 인지와 동을 사실상 지원 는 철 이, , , 

자 윤리적 원 이요 세계관이 되는 가  면의 감성적 영역이 적으로 , 

개발되어야 다 이러  적 촉진의 경으로서 각 습자의 사 문. 

적 경이 또  고려되어야 다.

성  교육을 위  리 럼의 방  설정2. 

먼저 성  교육을 위  스의 방  설정을 위 서 적인 교육철, 

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요 다 리 럼은 대부분 정  유 의 철  . 

또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며 고유  인식론 교육 목적 습 방법 등을 내, , 

는 이론적 기초를 가진다 우리 교육의 장은 사실상 교과 중심적이며 . 

신 대 교의 교육 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습자의 균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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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적 성  개발을 목 로  때 인성 발달에 관심을 가지는 철 적 

기초를 는 것이 요 다 교과 중심의 리 럼은 가장 일반적 전. , 

적인 리 럼 조직의 유 으로써 이상주의 또는 관념론 철 에 (Idealism)

기초 여 주요 교과의 내용 습을  이성과 인격을 개발 는 것이 교

육 목적이 된다 교수자 주도의 지식 전달이 주요  교수 습 과정 유. -

이기에 습자는 수동적으로 되기 쉽고 창의력 비 적 사고 능력의 개발, , 

이 약 질 수 있다 신재 교과 중심주의에서 습자의 인( , 2012, 36-37). 

성적 발달에 대  강조는 상대적으로 약 기 때문에 이의 극복을 위 서는 

문적 지식의 계를 인정 고 교과 내에서 자아실 과 을 모색 는 

교육 방법이 요 다 교과 중심 리 럼에 대 여 (McNeil, 2002, 37-38). 

인본주의 리 럼은 습자의 전인적 성숙을 목적으로 지적(humanistic) , 

심미적 도덕적 면 즉 인지적 면과 감성 동 면의 을 구 다, 

개별 교과에 관  전문적 기술 개발과 더불어 습자 개개인(McNeil, 19). 

의 감성적 영역의 개발을  자기 발견 및 자아실 을 이루고 자기결정, 

의 능력 책임감과 같은 역량 개발을 구 다 나아가 사 에 대  인식과 , . 

관점을 성 는 데에도 관심을 갖는다 스 개발자의 (McNeil, 28, 40). 

적 사고는 스의 방  설정에 있어 대가 되는 중요  요소이다 신. 

대 교 습자의 지적 영역의 개발은 물론 습자 개개인의 인성과 도덕적 

가 체계를 단 고  수 있는 성  역량의 양을 위 서는 인성적, 

심미적 윤리적 면의 을 구 는 교육철  방법론의 수용이 요청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 개발자는 적인 교육철 에 기반 여 개별 . 

스의 문적 대와 이성적 인식 능력의 양성 이에 기초  인성적 감성적 , , 

영역의 균 적 습 목 를 구성 야  것이다. 

다음 개별 스의 실제적 체계적인 설계를 기 위 서는 스 디자인 , , 

자체에 관  이론적  또는 모델을 고려 는 것이 요 다 일러. 

와 바 의 리 럼 개발 디자인은 성  교육(Ralph, W. Tyler) (H. Taba)

을 위  실천적 스 모델의 기 에 있어 고려  만  율성과 실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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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다 일러의 리 럼은 교육 목  설정 및 진술 습 경 수업내. , (

용 의 선정 습 경 의 조직 습성과 가라는 구성 요소를 갖는다) , , . 

일러 리 럼 모델은 잠정적 교육 목 와 실제적 교육 목 의 이중구조를 

갖는다 그는 습자와 사 의 요 교과의 우선순위를 리 럼 개발의 . , 

기초 자원으로 보고 이로부  잠정적인 교육 목 를 다 여기에 교육 . 

철 과 발달심리 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교육 목 를 결정 다 신재( , 59). 

일러의 리 럼 모 의 강점은 가용성이다 어떤 스나 수업에서도 적. 

용  수 있다 생 중심적 습 경 에 비중을 두고 교육 목 와 내용의 . , 

선정 및 조직 가를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진  수 있다 그러나 수업 , . 

목 가 수업 내용보다 강조되기에 목  내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구별 기

가 쉽지 않고 디자인 과정이 도식적이라는 면이 있다 조( , 2015, 167). 

바의 리 럼 모델은 좀 더 실천적인 성을 갖는다 일러의 모델보다 . 

단계를 세분 고 실제적인 수업 장에서 진  교수 습 동의 전개-

에 초점을 둔다 그는 교육철 교육 목적 교육 목 와 같은 보 적인 요. , , 

소를 기반으로 수업 목 수업 방법 가를 기 다 바의 리 럼은 , , . 

정 기관 광의의 로그램에 의 서 진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 교사, ( ) 

자신이 개발 다는 점이 징이다 교수자는 스 개발자로서 교의 광범. 

 로그램의 전반적인 리 럼 설계가 아니라 자신이 담당 는 교육 

장에서 구체적인 교수 습 단원을 설계 며 과목을 만들어나가는 귀납적 -

접근 방식을  수 있다 신재 그러나 개별 스에 초점을 맞 기 ( , 60). 

때문에 전체 리 럼 과정과의 연결이 원 지 못  점 즉 부분에 집중, 

여 전체와의 연결에 유기적이지 못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 야 다

조 성  교육을 위  실천적 스 모델을 개발 는 과정에서 ( , 170). 

스 개발자는 가용성과 실천성을 생각 야 다 일러의 교육 목  설정. 

과 교육 경 의 조직 가 부분의 순차성을 고려 는 것은 스의 율성, 

과 실천성을 높일 수 있다 일러의 교육 목  설정 방식은 성  교육을 . 

위  개별 스에 있어 종 적인 교육 목  설정에 기여  수 있다 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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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 장 실천적인 교수 습 방법 설계를 고려 으로써 개별 스의 -

성  교육을 위  주요  요소를 실천적으로 괄  수 있을 것이다 바 . 

모델은 습자의 요구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스 개발자의 입장에서

는 내용 선정이나 조직 습 동의 선정과 조직 과정에서 실적인 수정, 

과 구조 가 가능 다는 장점을 갖는다.

성  교육을 위  스 설계 의 과정IV. (Design)

스 설계의 요성 수립 및 방  결정1. 

앞의 선  연구를  성  교육의 요성에 대  살 본 것처럼 성  

교육을 위  스 개발에 있어 먼저 질문 야  것은 스 개발자가 자신

이 개발 고자 는 스 설계의 요성에 대 서이다 스 설계의 요를 . 

질문 기 위 서는 생 및 사 의 욕구와 요 교육기관의 교육적 우선순, 

위와 관련된 자료가 요 다 스에 참여  생들의 성숙도 요 미. , , , 

능력 선지식 등 생들의 초보적 역량에 대  알아야 고 생들의 사, , 

문 적 배경에 대  이 도 요 다 사 적 기대 교의 상위 로그램. , 

과 관련  교육적 우선순위도 악 야 다 교수자 자신이 담당  스의 . 

수적인 내용 미래의 세 교 가의 요구사 새로운 내용의 영역에 , , , 

관  자료 수집도 요 고 나아가 스와 교수 습에 관련된 연구 자료-

들이 요 다 신 대 교의 개별 스에서 성  (Diamond, 1988, 77-78). 

교육에 강조점을 두기 위  스 개발자는 설계의 요성을 철저  수립

야 다 발달심리  및 사 문 적 경과 관련  생의 성 그들의 요. , 

구에 대  악 그들에 대  신앙 공동체와 사 의 기대 당 과목의 주, , 

제에 대  철저  이 가 선 되어야 다 또  교의 로그램과 관련  . 

교육적 우선순위 또  고려 야 다 무엇보다 스 개발자는 성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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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당 과목에서 괄  것인지를 주제와 관련 여 계 는 것이 

요 다. 

다음으로 성  교육을 위  스 설계의 요성 규명과 께 설계의 유

을 결정 다 성  교육 자체에 초점을 둔 새로운 단일 스를 개발 는 .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스에 성  교육의 요소를 보완 고 개선  것인지

를 결정 야 다 새로운 스를 개발 는 경우라면 새로운 스가 기존 . 

스에서 다루지 못  요성을 족시 는지 새롭고 장된 습 목 를 , 

가지는 새로운 영역의 내용을 소개 는 것인지를 질문 야 다 새로운 . 

스의 설계는 과장 또는 장의 지원이 요 고 관심과 역량이 있는 다, 

른 교수 요원의 참여가 요  수 있다  기존 스의 개선은 재의 . 

과목의 과성을 상 거나 빠진 것을 조정 는 것으로 스의 개선 요소

를 규명 는 것이 요 다 기존 스의 개정을 설계의 (Diamond, 39-41). 

방 으로 설정 는 경우 로그램의 책임자와 스 개발자 담당 교수자, ( ), 

생의 참여가 요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목적을 의 고 어. , 

떤 교수 철 에 기초 여 스나 로그램을 수립  것인지를 명시 고 개, 

발 과정을 서술 며 역 을 명시 야 다 어떤 교수 철 에 기초 느냐에 . 

따라 스의 전반적 과정 즉 교사의 역 교수 습의 구조와 본질 목적, - , 

을 명시 는 방식 생 가 방식 습 과정의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 

성  교육에 초점을 두는 스 설계에 있어 적 성(Diamond, 43-46). , 

 양성을 위  신 적 도덕적 심 가 를 스 기 의 철 적 기초로 삼, 

는다 이를 기초로 교과에 대  인지적 역량뿐 아니라 감성적 영역의 역량. 

을 균  있게 괄 기 위  신 적 반성 전문적 인지 능력 및 개인의 인, 

성 사 적 책임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론과 단 심리 사 적 역량 지, , , , 

역사 와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공동선에 대  가  등이 스의 습 목

교육 방법론 습 경 의 조직과 배열 과정에 되어야 다, , .

스의 개념 진술 교육 목  및 습 목  설정과 진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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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개념 진술1) 

기독교 고등 종교 교육기관에서 성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스를 

개발  때 성  교육의 목적을 가지는 스의 개념에 대  이론적 설명이 

요 다 이는 스의 목적을 받쳐주는 가 와 교육 목 에 대  진술이다. 

스의 개념 진술에서는 습자의 요구(Posener & Rudnitsky, 2001, 68). , 

사 의 요구 과목 자체의 주제들과 그 주제들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 

게 된다 즉 이 과목의 내용을 왜 배워야 는지 또 이 내용을 배움으로. 

써 습자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인지를 밝 는 일로써 스의 당성과 “

정당성을 명시 는 작업 이라고  것이다 성” (Posener & Rudnitsky, 68). 

 교육을 위  스의 개념 진술은 습자의 전인적 성숙에 관  요구와 

공동체와 사 의 요와 관련 여 성  교육이 왜 요 지 정  스의 , 

교육 목 와 습 경 의 설정 및 조직 교육 방법론의 적용에서 성  교육, 

의 요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같은 성  교육의 적용을 , 

 습자들이 어떤 유익을 가질 것인지 사 와 신앙 공동체는 어떤 유익, 

을 기대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명시 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림 스 설계 디자인 의 과정 [ 1] ( )

스의 교육 목  설정과 진술2) 

실제적인 스 기 의 주요  동은 교육 목 의 결정이다 모든 과목. 

마다 정  교육 목 가 있고 이 목 들은 모든 생이 졸업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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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역량을 내 고 있다 스의 교육 목 는 스의 목적 내용. , , 

가 절차가 일관성 있고 상  연관되도록 만든다 리 럼(Diamond, 128). 

의 일반적인 목적은 보 적으로 기초 역량 및 분야별 역량과 관련 여 수

립된다 리 럼의 목적 진술은 상위의 로그램의 일반적 목적의 정의에. 

서 시작 여 개별 스의 목적 진술로 나아가고 그다음 단원 별 목 로 진, 

술되면서 점차로 구체  된다 각 스의 디자인 교수 방법의 선 생 . , , 

가는 이러  진술에 기초 다 성  역량 개발을 위  (Diamond, 51). 

스의 교육 목  설정은 상위의 로그램의 일반적인 교육 목적의  맥락 

안에서 구체 된다 전문성과 영성을 갖  목 적 능력을 갖  인재를 양. ‘

성 다 가  목적이라면 개별 스의 교육 목 는 과목의 성을 대로 ’

그 과목의 전문성 및 그 전문성을 대로 실천 게 될 목 적 능력을 조금 

더 구체 게 된다 신 부 로그램 안에 있는 기독교 사 교육론 이라는 . ‘ ’

스의 목 를 설정  때 기독교적 세계관을  사 와 공동체에 대  ‘

사 문 적 역 을 인식 고 동  수 있는 전인적 역량을 갖 도록 돕는

다 라는 방식으로 구체  될 것이다 기독교 사 교육론이라는 정 스에’ . 

서 교과의 전문 지식과 성  역량의 요소들을  수 있는 교육 목 를 

설정 고 구체 시 는 것이다 신 대 교의 개별 스에서 전인적 성  . 

교육을 위  스 목 를 설정  때 스 개발자는 습자가 교과의 전문 

지식과 관련 여 어떤 성  역량을 성  요가 있는지 그 성  역량이 , 

공동체와 사 에 어떤 요를 족시  수 있는지 등을 질문 야 다 고. 

등 종교교육을 받는 습자의 전인적 성  역량은 자아실  및 성숙의 (1) 

개발 영역 기독교적 세계관 창의적 사고 자율성 주체적 자아 인식 소: , , , , 

과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자 이  능력 교과 및 신 적 전문성 관, , (2) 

련 지성 개발 영역 신 적 반성 교과에 기초  문제 결 능력 융 적 사: , , 

고 윤리적 론과 자기결정 능력 사 적 력과 소  능력 자 공동, , (3) , 

체 사명 의식 등 동 개발 영역 교과 이 를  신 적 방법론의 장 , : 

적용기술 력과 소 의 기술 관계적 기술 등으로 구체 고 이들 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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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스의 단원별 수업 별 습 경 에 된 수업 목 로 구체  , 

수 있을 것이다.

스의 습 목  설정 및 진술3) 

스의 습 목 는 스의 실제적인 수업과 수업 기 을 이끄는 안내

으로써 스의 이수를  습자가 도달  성 의 증거를 시 는 기초

가 된다 스의 습 목 는 습자들이 습득  역량을 명료 게 진술 으. 

로써 가를 위  분  방  제시를  수 있어야 다 구체적이고 명료. 

 스의 수업 목 는 스의 목적을 명 게 고 스의 교육 내용의 

방 동 변 를 위  교수 습의 방 을 이끌고 교육 성과의 가에 , - , 

대  명  기준을 제시 준다 조( , 213-15; Posener & Rudnitsky, 

즈너와 루드닛스 는 그래  조직자103). (2001, 37, 88, 102) (graphic 

를 사용 여 스에 대  개념 및 주제 간의 관련성을 악 고organizer) , 

새로운 개념을 가 면서 스 개념 주제들에 대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 

다 이에 기초 여 스의 습 목  또는 의도된 습 성과. ‘ (Intended 

를 진술 다 즉 초의 아이디어 목록에서 어떤 목Learning Outcomes)’ . 

을 습 목 성과 로 나 낼지를 결정  다음 습성과를 인지적 이 기( ) , , 

술적 면으로 범주를 묶게 되는 것이다 스의 개념 및 목적 진술에 맞  . 

선정 진술  의도된 습성과는 유목 별로 균 을 맞 게 된다 성  교육, . 

을 위  습 목  선정과 진술을 위  스 전체의 주제를 눈에 볼 수 

있는 개념지도를 작성 는 것은 주제를  구체적 교수 목 를 유목

는 데 유용 다 여기서는 스의 전체 주제를 좀 더 구조 서 나 낼 수 . 

있는 거미줄 지도 의 도식 을 용(spiderweb) (Posener & Rudnitsky, 26)

보았다 그림 이 개념지도를  스의 개요를 만들고 단원별 수업 [ 2]. , 

별 주제를 구체  수 있다 스 개발자가 정 스에서 성  교육을 위. 

 습 목 를 실 려  때 자신이 개발  스의 개념지도를  각 

영역에서 성  성을 위  요소들을 고려  습 목 를 설정 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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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본서에서 예시 는 기독교 사 교육론 스의 습 목 는 발달. ‘ ’

이론 아제의 인지 발달 에릭슨의 심리사 발달 버그의 도덕 발달( , , , 

울러의 신앙발달 문 와 관련된 이론 갈등주의 기능주의 스 모더니즘), ( , , , 

기독교적 세계관 등 아동 청소년 장년 의 기독교 사 교육을 위  발달), 

론적 고려 영성과 성 공동체 개념 사명 등의 주제로부  인지 영역 심, , , , 

동 영역 감성 영역의 습 목 의 유목 를 시도 였다, .

그림 스 이더 웹을 이용  스 기독교 사 교육론 의 개념지도 예시[ 2] ( )

레로이 드 는 습 목 란 바람직  습의 유 을 상(Ford, 1991, 97)

세 게 진술 는 것 즉 습자가 인지 감성 심동 면에서 습을 증명, , , 

는 것이라고 말 다 따라서 습 목 를 발전시 에 있어 세 영역의 교수 . 

목 의 균 을 강조 다 드는 신 교에서 습자의 감성 교육을 위  감. 

성적 교육 목 의 진술을 위  게 성경 경 모든 인간 관계성으로 영, , 

역을 구분 고 개별 습자가 나님과 인 자연 및 역사와의 관계성에, , 

서 가져야  도와 가 성경이 요구 는 도와 가 일반적인 삶 속, , 

에서 수적인 도와 가 와 연결 여 감성적 교육 목 를 설정 였다

성  교육을 위  스에서 교수 목 는 인지 영역 감성 영(Ford, 107). , 

역 동 영역 전 부분에 성  요소를 고려  교육 목  설정을 구 다, . 

구체적으로 세목  교수 목 는 비슷  영역을 묶어 총 적으로 습 목

를 설정 다 그림 의 스 이더 웹을  성  교육에 초점을 둔 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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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 사 교육론의 습성과를 다음  에서 예시 였다< 1> .

 전인적 성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스 기독교 사 교육론 의 < 1> ( )

습성과 분류 예시(ILOs) 

영성 자아실 성숙 개발, , 교과 및 신 적 전문성 자 공동체 사명 , ,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

에서 대중문  분석 (C1)

전인적 면에서 인간 

이 의 중요성(A1)

사 적 경과 자율성 

수 (P1)

집단성 대 창의적 사고

의 분석(C2)

사 문 적 스 와 

주체적 자아 인식(A2)

버그의 도덕 발달과 

윤리적 론의 적용(C3)

버그의 도덕 발달과 

자기결정 능력 분석(C4)

아제의 인지 발달과 아

동의 자아 인식 이 (C5)

에릭슨의 심리발달과 청

소년의 자기 정체성 이

(A3)

울러의 신앙발달과 연

령 별 종교개념 이 (A4)

장년의 스 와 삶의 

과제 이 (A5)

보다  사 적 공동체 

지역사 국가 내에서 ( , ) 

기독교 사 교육의 중요

성(A6)

생교육 가 의 중요성

교육의 사 적 경 사  , 

문 개념 이 (C6)

아제의 인지 발달 이

(C7)

에릭슨의 심리사  발달 

이론 이 (C8)

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이 (C9)

울러의 신앙발달 이론 

이 (C10)

사 와 문  개념 인식(C11)

기능이론과 갈등이론 이

(C12)

대중문 와 청소년 사역의 

방법론 개발(P2)

스 모더니즘의 정의 사, 

상적 배경 인식(C13)

계몽주의 스 모더니즘

의 차이 분석(C14)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와 

영역 설명(C15)

아동 발달 종교적 개념 자, , 

아개념 자 개념 이, (A9)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 

자아정체성 이 (C16)

장년 사역의 신 적 기초 

및 공동체 내의 기능 인식

(C17)

사 문 적 경의 차이

와 소 의 능력 상(P4)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 

청소년 장년의 종교교육, 

을 위  방법론의 다양

(P5)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과

제를 공감 고 소

(A10)

신도 리더들과의 장년 

사역에서 력의 기술(P6)

장 사역에서 발달 단계

에 따른 습방법론의 사

용법 개발(P7)

공동체에 대한 연령별 사회

적 소통의 방법 찾기(P8)

스 모더니즘 문 와 청

년 사역의 방법론(P9)

다문 의 이 와 관계성 

방법 개발(P10)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립을 위  방법론 개발

(P11)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관

점에서 공동체의 공공선의 

실  방법(P12)

울러 발달이론과 연령 

별 그룹의 신앙 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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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영역 감성 영역 심동영역* C= (Cognitive), A= (Affective), P= (Psycho-motor)

이제 개념지도 및 습성과 분류 등을  도  습 목 를 구체적, 

이고 실  가능 며 명료  용어로 진술 는 작업을 야 다 그림 . [ 2]

의 거미줄 지도  의 습성과 분류를  도 는 습 목, < 1> (ILOs)

는 인지 영역 감성 영역 심동 영역으로 분류 여 진술 볼 수 있다 성  , , . 

성을 위  개별 습자의 자아실 과 성숙의 영역 지성 개발의 영역, , 

동 기술 개발의 영역에서 고 있는 요소들을 스의 습 목 에 

는 작업을 는 것이다 습 영역에 관련 여서는 벤자민 불룸. 

의 사노미에서 습의 인지 감성 심동 영역과 각 영(Benjamin Bloom) , , 

역의 습의 단계를 예시 는 동사를 주목 면 보다 명료  습 목  진

술에 도움이 된다 노만 그론런드(Yount, 1996, 140-150). (Norman Gronlund)

는 일반적 목  진술과 더불어 성  목 에 대  예시 동을 명시 으로

써 수업 목 를 명시 다 기독교 사 교육론으로 예를 들(Yount, 136). 

어 생들은 기독교교육과 사 의 관련성을 인식  수 있다 일반적 목, ‘ ’( ). 

교육의 사 적 경을 이 다 기독교교육의 사 문 적 기초를 진술. 

다 사 집단을 구별 다 종교교육과 사 적 스 와의 관련성을 인식. . 

다 샘  동 로 진술  수 있다 레로이 드는 일반적 목 와 그 목( ) . 

의 성 를 증명 는 지  동을  문장으로 진술 다 생(Yount, 137). ‘

들은 버그의 도덕 발달의 단계들의 성을 정의 으로써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도덕적 결정의 동인에 관  지식을 증명  수 있다 이다 불룸’ . 

은 각 영역의 습의 단계를 나 내는 동사를 일종의 (Benjamin Bloom)

지자로 사용 여 진술 다 생은 신앙 공동체와 사 의 공(Yount, 147). ‘

(A7)

교육개 의 인정(A8)

러다임의 개념 정의 변, , 

 인식(C18)

세기 사 와 종교 공동21

체 내에서의 교육개 의 

방 성 개발(P3)

법(P13)

* C(ILOs)=18, A(ILOs)=10, 

P(ILO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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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위  기독교적 세계관의 역 을 중요시  수 있다 감성적 목 이다( ) .

스의 내용 습 경 조직3. ( ) 

단원의 설정과 조직 1) 

개념지도를  성  스의 습성과는 비슷  주제들을 묶어 단원

으로 조직 며 조직된 단원은 스 개발자가 스를  실 고자 는 

목 에 의미 있는 순서로 배열 다 개념지도와 교수 목 를  스의 . 

개요 및 단원이 성되는 것이다 조직된 단원은 스 과목 를 수강 는 . ( )

생들에게 제시되는 순서 있는 단원들이 되어야 다 이 조직은 단원의 개. 

요 로 제시된다 단원의 조직은 기 자가 주제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 

묶고 묶음 안에 있는 단원들의 순서를 배열 는 것이다, (Posener & 

단원의 묶음은 의도된 습성과 를 논리적 의미적 관계성Rudnitsky, 134). ‘ ’ , 

을 따라 묶은 결과물이기도 다 개별 단(Posener & Rudnitsky, 108-11). 

원은 스를 이루는  주제들의  부분으로써 정 단원에는 수업 목

의 수에 따라 실제적인 몇 개의 레슨 랜이 들어가게 된다(ILOs) .

그림 의 성  역량 개발을 위  기독교 사 교육론 스의 단원 조직[ 3]

과 내용 개요의 예시는 그림 의 스 이더 웹과  의 습성과 분류[ 2] < 1>

로부  도 였다 단원 조직의 순서는 기독교 리더로 련받는 신 생들. 

의 성  역량의 요소를 면서 게 이론과 실천으로 나누었다 전반부. 

는 기독교 사 교육론의 이론적 기초로써 인간 이 사 이론 문  이, , , 

기독교적 세계관 이 대사  이 를 기초로  기독교 사 교육의 방  , 

정립을 목 로 고 반부는 이론적 기초를 대로 연령 집단 별 장에, ( ) 

서 기독교 사 교육의 적용과 방법론을 목 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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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적 의 V. 

결론VI. 

그림 스 기독교 사 교육론 의 교육 목 로부  성  스의 내용 [ 3] ( )

개요와 단원 조직의 예시

스 와 씨 스 배열2) (Scope) (Sequence) 

리 럼에서 스 는 습자가 배워야  습 내용의 범위이(scope)

다 리 럼을 구성 는 스들 수 교과와 선  교과들이 된다 씨. , . 

스 는 교육 목적을 달성 기 위  습자의 발달 단계 및 성(sequence)

을 고려 여 연령 별 또는 차 별로 습 내용 습 주제 을 일정  순차( )

로 배열 는 순서이다 신재 리 럼 전체는 나의 매 릭스( , 2012, 96). 

또는 렬 에 담는데 가로 에는 주제들과 개념이 서술되고 세(matrix) , 

로 에는 차의 진도를 배열 다 일반적으로 (Posener & Rudnitsky, 144). 

어떤 로그램의 리 럼의 조직에서 리 럼의 각 요소들 스의 요- , 

교육 목  이론과 실천 등 의 균 과 일을 이루기 위 서는 스 와 씨-

스의 일성이 중시된다 조 리 럼 지도 맵 의 개발을 ( , 233). ( )

기독교  사회교육론  코스 개요

도입 기독교  교육과 사회의 관계 정의           :  ,  [L1]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인간과 사회 교육              , 
발달론적  측면에서 본 인간 이해 피아제 에릭슨                     - ,  [L2]
발달론적  측면에서 본 인간이해 콜버그 파울러                       - ,  [L3]

교육사회학 이론   
기능이론                       [L4]
갈등이론                       [L5]

문화와  기독교 사회교육            
문화                      
청소년 문화                       [L6]
대중문화                             [L7]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와 기독교교육                       [L8]

기독교적 세계관                
계몽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L9]
기독교적  세계관 영역 신학적  근거 교수 학습이론                 :  ,  ,  - [L10]

현대사회와 기독교  사회교육           [L11]
다문화                
대안학교             

연령 집단 별 기독교 사회교육    ( )

                 아동과 기독교 사회교육            [L12]         
청년과 기독교사회교육                           [L13] 
장년과 기독교사회교육                           [L14]

전인양성과 기독교적  사회교육       [L15]
평생교육                  
교육개혁                

    *  L=Lesson 

기독교  사회교육론  단원 조직(unit) 

    *  L=Lesson

도입 기독교  교육과 사회 문화 이해   :  ,  [L1]

이론

실천
연령별 집단별 기독교사회교육  [L12][L13][L14]

전인양성과  기독교사회교육    [L15]

단원(unit)1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  [L2] 

단원(unit)2

교육사회학 이론      [L4]  [L5]

단원(unit3)

문화와  기독교사회교육  [L6][L7][L8]
기독교적 세계관    [L9][L10]
현대사회와 기독교사회교육    [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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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의 상 및 습 목 와 기대 의 개선을 모색  수 있다 리 럼 . 

지도는 로그램의 목 생의 습 결과들에서부  스의 습 결과, , 

생의 습 가에 이르기까지 교수자들이 자신의 부서의 리 럼을 광

의적 관점에서 세부적 관점에까지 시각  수 있도록 돕는다(Tracy & 

보  로그램의 리 럼 개발에 있어서는 정  스나 Tricia, 2019). 

단원을 고립적으로 개발 지는 않는다 여러 스를 는 스 와 여. 

러 차를 가지는 리 럼을 개발 다. 

즈너와 루드닛스 는 스 씨 스 챠 로 명명되는 이 (2001, 144) -

매 릭스를 스에도 적용  수 있도록 예시 다 그는 스의 범위 주요 . , 

주제 습 목 는 가로 에 스의 단원들의 순차는 세로 에 배열 으로, , 

써 스의 단원들의 성과 조직의 결정 사 들을 스 씨 스 챠 로 -

요약 다  의 전인적 성  개발에 초점을 둔 스 기독교 사 교육. < 2> (

론 의 리 럼 지도의 예시는 성  역량 요소와 그림 의 스 이더 웹) [ 2]

에서 구조  그림 의 기독교 사 교육론의 스의 내용 개요 주제들[ 3] ( )

를 기반으로 스 와 씨 스를 구성  것이다 여기서는 스 전인적 성. (

 역량과 교과의 전문성 를 세로 에 씨 스 수업의 순차 를 가로 에 배) , ( )

열 였다.

 성  역량 개발을 위  기독교 사 교육론 스의 습경  < 2> 

조직 스 와 씨 스 의 예시( )

전인적 성  
역량

수업(class) L
1

L
2

L
3

L
4

L
5

L
6

L
7

L
8

L
9

L
10

L
11

L
12

L
13

L
14

L
15수업 목

영성 

및 

자아

성숙 

개발 

영역

창의
적 

사고

사 적 
경과 

자율성
V V

자율
성

청소년문 V V V

기독
교적 
세계
관

전인 이 V V V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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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성  
역량

수업(class) L
1

L
2

L
3

L
4

L
5

L
6

L
7

L
8

L
9

L
10

L
11

L
12

L
13

L
14

L
15수업 목

영성 

및 

자아

성숙 

개발 

영역

도덕
적 

결정

도덕 발달 
이 버(

그)

자율
성

집단 사, V V V V V

주체
적 

자아 
인식

아제
인지발달( )

V

소
과 

공감 
능력

에릭슨 
심리사  

이
V V

교과 

및 

신

적 

전문

성

-

지성

개발

영역

신
적 

반성

문 분석
대중문 , 

스 모
더니즘

V V V V V

문제
결 

능력

스
와 삶의 

과제
V V

융
적 

사고

기독교적 
세계관 vs. 
대중문 , 

스 모
더니즘

V V V V

윤리
적 
론 

발달론 
이

V V V V V V

자기
결정 
능력

자기정체성 
인식

V

자, 

공동

체, 

사명

의식 

개발 

영역

신  
방법
론 

적용
기술

연령 
집단 별 ( )

사 교육 
방법론

V V V

사
적 
력

기능이론, 
갈등이론:

공공선 
실  방법

V V

소  
기술

다문  
대안 교: 

관계성 
강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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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는 의 기독교사 교육론 스 개요에서 도  주 차에서 주 * L1 L15 < 2> 1 15

차 수업을 시 (L= Each Class Lesson)

스의 교수 습 동4. -

교수 습 동의 설계는 교수자가 다양  교육 방법론과 자료 과제 및 - , 

보상을 채용 여 설정된 습성과를 생들이 성공적으로 실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 는 일이다 즉 교수 습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  및 습. -

자의 역 을 제시 고 수업 시간을 어떻게 과적으로 사용 지 그리고 , , 

가는 언제 어떻게 지를 결정 는 작업이다, (Diamond, 153). 

교수 습 동은 스의 습 목 를 실 는 수단으로써 스의 교육 -

방법론 습 동은 설정된 습 목 에 맞 야 다 전인적 영역에서 성, . 

 역량 개발을 촉진 기 위 서는 다양  방법과 동을 동원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지 영역에서 분석 역량이 습 목 라면 교육 방법론은 . , 

사례 연구 연구 리 순서도 나 다이어그램 산 관찰 리, , (flowchart) , 

 등을 채용 다 이 력의 개발을 위 서는 생들이 기존 지(Ford, 259). 

식에 새 지식을  수 있도록 다양  방법으로 창의적 사고의 기 를 

제공 야 다 듣기 노  기 설명 분석 의 개발 비 고안 실. , , , , , , , , , 

비교 논쟁 변론 정당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 (Posener & Rudnitsky, 159). 

감성적 목 를 실 기 위 서는 습자의 반응과 자기 주도를 고려 야 

다 연구 리 시연 동영상 제작 역 극 드라마 사례 연구 관찰 리. , , , , , , 

전인적 성  
역량

수업(class) L
1

L
2

L
3

L
4

L
5

L
6

L
7

L
8

L
9

L
10

L
11

L
12

L
13

L
14

L
15수업 목

자, 
공동
체, 

사명
의식 
개발 
영역

공동
체 

개념

사 , 
문 집단, 

V V V

자 
이

울러 
신앙발달: 

연령별 
적용

V V V V



100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6 (2021 6 )

창의적 작문  시연 모의실 인 뷰 그룹 로젝 그룹 의, , , , , , , 

세미나 브레인스 밍 등의 방법론을 지원  수 있다 기술 , (Diamond, 264). 

역량의 개발을 위 서는 전문 기술에 대  리젠 이션 시범을 주고 다음 , 

연습  기 를 주는 방법론을 채용  수 있다 성  개발의 요소 가운데 공. 

동체와 관련  사 적 소  및 력을 위  관계성 개발의 경우 습자의 , 

사 문 적 스 를 고려  방법론의 지원이 요 다 집단 내에서 대. 

인관계가 중시되는 국 문 에서는 자아와 인에 대  사 적 관점을 지

속적으로 조정 는 능력을 개발 야 다 지역사 와의 연관성 구 을 위. 

 신 생들이 지역 봉사와 공동선과 관련된 공공 문제에 참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  수 있다 도덕적 단과 책임성의 개발을 위 서는 내러. 

브나 문  비 력 습 관점 또는 역  선 봉사 습 인지적 갈등, , , , 

과 도덕적 론의 의 공동선과 관련된 사적 문제들의 론 등 다양  방, 

법론을 수업 가운데 적용  수 있다 정창우( , 82). 

여기서 유의  것은 습 경 의 설계에서는 강의 중심보다는 습 중심

으로 초점을 맞 는 것이 요 다 신 대 교의 정 (Diamond, 154). 

스에서 성  교육 에 초점을 둔 스의 개발을 진  때 성  개발에 대‘ ’

 습자의 동기 를 촉진 려면 생 중심 습 중심의 동 설계가 , 

요 다 전인적인 성  역량의 개발을 위  스 개발자는 스의 습 목. 

를 기준으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서의 성  역량을 촉진 는 , , 

다양  교수 방법론을 채용 으로써 교과의 전문성과 성  역량의 실 을 

모색 야 다.

습성과 가 및 스의 개선5. 

습성과의 가는 의도 던 동 변 즉 수립된 습 목 가 교수, -

습 과정을  얼마나 실 되었는지를 인 는 작업이다 습 목 와 . 

스 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스 설계의 스 과 가 절차의 서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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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스 는 스와 스를 구성 는 단원의 수업 목 와의 관련성을 명백, 

게 보여야 다 습성과 가에 있어서는 전 적인 선(Diamond, 268). 

 지 가와 수 가가 있다 지 가는 결과 지 적이다 교사 중심. . 

의 가 유 으로써 인지 영역 중심 기본적인 습 능력 중심의 교수, -

습 동을 구 게 만든다 수 가는 습자 중심의 교수 습 동을 . -

구 으로 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강조 고 창의성을  고도의 사

고 능력을 개발 는 데 초점을 둔다 수 가는 인지 영역 감성 영역 심. , , 

동 영역의 전인적 가에 적 다 일반적으로 수 가의 방식에는 서술. 

 또는 논술  시 구술시 론법 실기 시 실  실습 법 면접법, , , , , , 

관찰법 등이 된다 또  연구 보고서법이나 리오 법 자기 가 . , 

및 동료 가도 사용된다 신재 렐리 는 신 생의 전인( , 193-195). (1993)

적 성  교육을 위  가를 위  물리적 감성적 발달 도덕 단 자아 인, , , 

식 사  문 경과의 상 작용에 대  가를 다 즉 사  경적 , , . 

스 를 는 전인적 면에서의 가를  생의 전인적 성숙

을 촉진 려  것이다 신 대 교 습자의 전인적 성  역량 개발을 초. 

점으로 는 스에서는 습성과의 가를 전인적 면에서 모색 야 

다 등급을 매기는 규준 가를 무시  수 없으나 수 가의 방법론을 절. 

여 습자 중심의 교수 습 동을 촉진 는 적인 가 유 을 -

적용 는 것이 요 다. 

스의 수정 또는 개선을 위 서는 의도된 습성과를 검 고 스의 , 

조직 교수 목 에 상응  교수전략 검 실제적인 수업에 대  가가 , , 

요 다 스 가는 교수 습 과정의 개선을  습자의 역량 성 를 . -

실 기 위  자료가 된다 조 스 가를 위 서는 기 중 ( , 167). 

또는 기 끝에 설문조사를  스의 진  속도 습자의 미 구조, , , 

전체 디자인에 대  유용  자료를 수집  수 있다 가를  수업 목적. 

이 생의 수  성 에 맞는지를 결정  수 있으며 가를  습 목

의 성 를 촉진  수 있다 스의 전체적인 가를 위(Diamond, 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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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스의 당성과 족성 교육 목 와 관련  생의 역량 기대의 , 

족성 스의 교육 목 와 습 경  요소들의 논리적 구조와 연관성 교, , 

수전략 및 생 성  가에 있어서 교육 방법론의 적 성과 성  가 방

법 및 절차의 적 성을 질문 야 다 무엇보다도 습 결과의 가는 . 

스의 종결 시 생들이 진술된 습 목  달성의 증거 스에 대  생들, 

의 미 및 지속적인 습 영 생들의 가 도 우선순위 미의 변, , , 

 등에 관  질문을 구성 여 종 적인 스 가를 위  정보를 수집  

수 있다(Diamond, 243-46). 

전인적 성  역량 성이라는 목 에 초점을 둔 만  성  개발을 위  

스의 가는 성  역량 성의 제 요소가 교육 목  달성에 얼마나 

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가 야  것이다 또  교수 습 과정에서 그 . -

같은 요소들이 수업 주제들에 되고 반영된 방법과 동들에 대 서도 

가 야 다 생들의 과제와 실습 보고서와 같은 수  동을 그. , , 

리고 스에 대  설문을  스의 과성과 개선점을 위  자료 수집

이 요  것이다.

실라버스V. (Syllabus) 

정 스를 수강 는 생들이 자신이 가지게 될 역량 즉 습 성 에 , 

대  명료 게 알 수 있게 될 때 또 자신들의 습 성 의 성공 실  여, , 

부를 결정 는 기준 및 자신들이 야  일을 명 게 인식  때 스의 

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생들이 스의 습을 성공적으(Diamond, 191). 

로 성  수 있도록 도와줄 정보를 제공 기 위 서는 실라버스 곧 강의, ‘

계 서 의 용이 요 다 실라버스는 습자의 욕구와 미 습의 본질 ’ . , 

및 스의 내용과 구조에 대  교수자의 교육 철 과 관심도를 보여준다고 

 수 있다 교수 중심 내용 중심의 수업을 위  전 적인 실라버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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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습 동에 있어 자신들이 어떻게 참여 는지를 이 기에는 

과성이 약  면이 있다 습 중심의 실라버스는 생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 

스의 습 경 을  대의 성과를 실 기 위  어떤 정보가 요

지를 질문 으로써 나온다(Diamond, 192). 

실라버스의 내용은 과목마다 다양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 

들은 스의 제목 스의 지 설명 스의 근거 내용 개요 단원 목  , , , , 

및 습 동 설명 가 및 채점 절차 선  도서 또는 교육 자료들일 것, , 

이다 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생의 습 성(Diamond, 195-96). , 

스의 정보 전달을 고려 여 자신의 스의 실라버스를 약적이면서도 

적으로 구성 여 스 운용의 율성을 높이는 방 을  것이다 성  . 

개발에 초점을 둔 정 스의 실라버스에 있어서도 스의 목적 교육 목, 

교육 방법론 가 방법과 과제물 실제적으로 진 되는 레슨 랜을 , , , 

괄 면서 생들에게 약적이면서도 적인 정보를 제공  수 있는 실

라버스의 기 이 율적일 것이다  은 성  개발에 초점을 둔 기독교 . < 3> ‘

사 교육론 실라버스의 수적인 구성 요소를 예시 였다’ .

 성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스 기독교사 교육론 의 적 < 3> ( )

실라버스의 구성요소 예시

스의 제목 예 기독교사 교육론1. : ( ) 

신 부의 미션 진술 보다 상위의 로그램의 목적과의 연결을 진술  2. : ( * )

예 신 부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  과의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  ( ) 000

남녀 사역자를 양성 여 신앙 공동체와 지역사 에 리더십을 발 다. 

스의 개념 설명 스를  실 고자 는 목적과 목적 실 을 위  3. (*

습 목 의 개요를 진술  )

예 기독교 사 교육론은 교과의 전문성과 전인적 성  역량의 을 여 ( ) 

자아와 인 공동체에 대  전인적 이 를 도모 고 기독교 교육의 장에, 

서 리더로서의 역 과 기능을 발 는 것을 목적으로 다 기독교 교육목. 

로서의 사 교육의 개념 인식 사 와 문 와 집단의 기초개념 교육사  , , 

이론의 이 전인적 인간 이  및 기독교적 세계관의 정립을 대로 신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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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 지역사 와 연관된 연령별 집단별 사 교육을 전인적 면의 교수 ( ) 

목  인지적 감성적 심동적 영역 를  실 다( , , ) .

스의 교육 목   의 습성과 의 내용 개요 로부  도 여 4. (* 1 , 2

진술 목  진술에 있어 벤자민 불룸의 사노미 동사를 용. )

이 스의 수 과제와 수업을 여 생은 다음과 같은 습 성 를 가질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 에서 분류  인지 영역의 (1) (cognitive) (* 1 ILOs

를 개의 묶음으로 약  수 있음5-6 )

예 사 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발달론적 면에서 이 으로써 경과 문( ) 

자와의 관련성을 인식  수 있다, .

나머지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 를 같은 방식으로 진술* 

감성적 영역의 교육 목 의 감성 영역의 를 개(2) (Affective) (* 1 ILOs 4-5

의 묶음으로 약  수 있음)

예 사 와 문 의 이 를 위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공감  수 있다( ) 

나머지 감성적 영역의 교육 목 를 같은 방식으로 진술* 

심동적 영역의 교육 목 의 심동 영역의 를 (3) (Psycho-motor) (* 1 ILOs

개의 묶음으로 약  수 있음4-5 )

예 장 사역에서 연령별 집단별 성에 맞  기독교 사 교육의 방법론( ) ( ) 

을 적용  수 있다.

나 머 지  심 동 적  영 역 의  교 육  목 를  같 은  방 식 으 로  진 술* 

교육 자료5. 

수 교재(1) 

수 교재의 리스 를 기입* 

참고 자료 교재 정간물 연구 자료 등(2) ( , , )

스의 습 성 를 위  교수 습 동 과정에서 요로 는 참고도* 

서 정간물 연구 자료 등의 리스 를 기입, , 

미디어 및 시청각 자료(3) 

단원별 또는 주제별로 목  실 을 위  교육 자료의 리스 를 기입* 

교육 방법론 교수 습 동 단원별로 교육 자료와 교육 자료를  교수6. ( ) * 

전략의 개요를 진술

예 단원 사 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 ) (Unit1): II. 

교육방법론 빔 로젝  강의 버그의 도덕 발달 아제의 인지발달에 1) : , , 

관  채널의 동영상 방영 라스 론 울러의 신앙발달 관련 사례 000 , , 

연구 발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과 관련  역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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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VI. 

고도의 기술 명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진 되는 시대적 변 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 고등 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신 대 교는 개별 습자의 , 

교과에 대  전문성과 더불어 지정의 차원 나아가 영적 성숙을 실 는 

전인적인 성  역량의 개발을 위  리 럼의 중요성과 요성을 인식

교수 전략 성  역량 개발과 관련 인지적 감성적 심동적 영역의 역량2) : (* , , , 

을 촉진 는 교수전략을 전개 )

예 버그의 도덕 발달 동영상을 용 여 도덕성의 제 단계의 심 동( ) 

기와 기준을 분석  수 있도록 돕는다 생 자신의 도덕적 단의 기준( ,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 어 비교 반성 과를 실 도록 돕는다)

나머지 단원 단원 를 같은 방식으로 기입* 3, 4

수 과제 및 가 스의 교과에 대  전문적 역량과 성  역량 요소의 7. (*

개발을 촉진 는 수 가를 진술 )

예 교 와 지역사 와의 연관성에 관   로젝  실 기( ) 

기독교인의 성숙과 사 의식 간의 관계와 관련  구체적인 주제들을 - 

여 기말 이  작성

영적 성숙과 공동체 의식 관련 서적에 대  독서 비- 

갈등이론과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 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 

비 에 대  엣세이 진술......etc

수업의 내용 개요 및 순서8. 

예 그림 의 스의 내용 개요와 단원 조직의 순서를 참고 여 실제적인 ( ) [ 4]

레슨 랜의 주제와 순서를 기입

수업 일자 수업 주제 과제물 및 리딩

Lesson1

Lesson2

...

Lesson10

그림 수업 개요 및 순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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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다 신 대 교의 습자의 성  역량은 습자 개인의 자아실 뿐 아. 

니라 공동체와 더 넓은 차원의 사  공동체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 기독. 

교 교육의 관점에서 습자의 성  역량은 기독교적 세계관 신 적 반성과 , 

교과의 전문 지식에 기초  문제 결 및 융 적 사고 윤리적 론과 자기, 

결정 능력 소 과 공감 능력 및 관계적 기술 교과와 신 적 방법론의 , , 

장 적용 능력 성숙  자아와 영성을  리더십 발  등과 같은 전인적 , 

면에서의 역량이라고 말  수 있다. 

본서는 신 대 교의 개별 스에서 습자들의 성  역량 개발을 도모

 수 있는 장 실천적인 스 모델의 개발을 연구 였다 실라버스 구성. 

까지를 여 스 디자인의 전체 과정을 기독교 사 교육론 교과와 ‘ ’ 

연결 여 실천적인 예시를 전개 였다 본서는 광의의 로그램의 다양  . 

교과를 괄 는 리 럼 개발이 아니라 교수자 자신이 스 개발자로서 

자신의 교과에서 성  역량을 실 는 실천적인 스 개발을 위  과정을 

예시 고자 였다 본서의 스 로그램 개발 과정이 습자의 영적 성숙. 

과 리더십의 능력 개발을 지 는 스 개발에 나의 방법론으로서 참고

가 될 수 있기를 기대 다 나아가 신 교 교육뿐 아니라 교  교육과 관련. 

된 다양  교육과정의 기 에 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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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 Practical Course Model for the 

Personality Education in a Theological University

Miah Yi

Lecturer,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purposed to prepare students in theological universities so 

that they contribute to their faith community as well as the broader social 

community in future through developing a practical course model for 

education of character formation. Facing the challenge of a high-tech 

revolution being progressed globally in this period, theological seminaries as 

the Christian-affiliated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see the necessity to 

nurture their learners’ competency of holistic personality comprehending 

cognitive, affective, behavioral, and more spiritual maturity as well as specialty 

in each subject matter. The holistic character capability of seminarians is 

closely related not only to their own self-realization, but also social 

community’s well-being. This research had the following content and results. 

Chapter 1 brought up a subject to educational needs of the holistic character 

formation in the theological seminaries to meet the rapidly changing times. 

Chapter 2 considered the importance of character formation in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ological seminaries in the times of high-tech 

revolution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related to. Chapter 3 clarified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to be placed emphasis on theological 

seminaries and established the way of course planning. Chapter 4, using a 

course of Christian social education for illustration, described in order the 

whole process of course planning comprehending the need of planning, 

description of course concept, establishment and definition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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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organization of learning experience(course content), teaching-learning 

activities, evaluation of learning outcome, and course improvement, which was 

visualized with the chart of the process of course design. Also, it provided a 

practical illustration of the conceptual map, an outline of content and an 

organization of units, and scope-sequence chart. Finally, chapter 5 gave an 

syllabus example in an integrative and digestive form as the course plan to 

be distributed to the students, which is the final result produce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course planning. This research is intended not to present a 

overall curriculum planning of the university-level in the theological 

seminaries, but to develop a course-level curriculum focused on the formation 

of character. The author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used as a guideline 

in developing a course model to nurture the capability of the learners’ 

holistic character.

《 Keywords 》

Theological university, Education of holistic personality, Course model, 

Conceptual map, Intended learning outcomes, Scope and sequence, Syllabus

고접수일 년  월 일: 2021 5 12• 

심사완료일 년  월 일: 2021 6 28• 

게재 정일 년  월 일: 2021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