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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conten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a are connected

and overlapped in the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s. The procedure and results

are as were like below. 

First, the types of criteria for analyzing curriculum contents are developed. The connectivity are classified as ‘discontinuous 

hierarchy’ and ‘spiral hierarchy’ and duplication are classified as ‘repetition (high level of overlapping)’, ‘reproducing’, ‘deepening

(intermediate level of overlapping)’, ‘substitution’, and ‘omission (low level of overlapping)’.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a, the ‘Human Development’ area showed 

higher connectivity with a deepening type of duplication. The ‘Safety’ and the ‘Lifelong Planning’ concepts showed lower connectivit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Curriculum, the secondary Home Economics curriculum

showed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level of difficulty and the volume compared to the elementary curriculum. There was 

low connectivity between the conten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a in the core concepts ‘Safety’ and ‘Lifelong Planning’,

an intermediate level of connectivity in ‘Life Culture’ and ‘Management’, and high connectivity i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Also, there was a high level of duplication in the core concepts ‘Safety’ and ‘Lifelong Planning’, being classified as ‘reproducing’,

‘substitution’, and ‘omission’, analyzed to have low connectivity.

When structuring the curriculum contents with a spiral hierarchy, one should conne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ontents organically: the hierarchy with core concepts considering the different characters of constructuring knowledge in each 

school level, with a moderate volume, with a moderate difficulty level, with a moderate level of duplication of the contents, 

and with the minimum level of repetition of the same topics within the same school level.

Key words: 가정교과(Home Economics subject), 교육과정(curriculum), 실과교과(Practial Arts subject), 연계성(connectivity),

중복성(du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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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작업에 따라 2022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

해서 현재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과 가능성을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가치를 바

탕으로 하여 각 교과에서는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고유한 교과 

지식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현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대영역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초등과 중

등의 학문적 구조를 강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실과(기

술⋅가정) 교육과정은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원,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의 5가지 내용 영역을 공통

으로 하여 초등과 중등 수준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체계적으

로 구조화되어 있다. 초등과 중등의 교과 내용의 연계성은 

내용 영역을 기초로 하여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까지 공

유하면서 구체화된 내용요소를 달리하여 체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등의 ‘가정’은 초등의 ‘가정’ 내용과 연계성을 갖

도록 구조화 되어 있고 중등의 ‘기술’은 초등의 ‘기술’ 내용과 

수직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 내

용을 조직하는 수직적인 원리 외에 수평적인 원리도 함께 존재

하는데 초등의 실과는 여러 전공분야가 섞인 채 단일 교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작’을 교과 성격으로 중시하여 중등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차기 교육과정 개발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실과(기술⋅

가정) 교과의 학교급별 위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각 학교급 내의 조직 원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등 실과의 경우 ‘가정생활’이나 ‘기술의 세계’ 분야로 내용체

계를 구조화하지 말고 주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들이(Bang, 2006; Choi, 2006; Choi, 

2018; Go, 2020; Kim & Choi, 2014)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내적 

통일성을 통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과의 내적 통일

성에 혼란이 오게 되면 전체적인 교과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수직적인 연계성

을 고려한 교과 내용 구조의 체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실과(기술⋅가정) 교과에서 교육과정 내용의 중복성 

혹은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Jung, Cho, & Choi, 2016; Lee, 2006; Nam, 2016; Park & Kim, 

2019). 타교과와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Kim, Yu, & Chae, 2015; 

Lee & Yu, 2015)뿐만 아니라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교과 내에

서의 중복성 혹은 연계성에 관한 연구(Han, 2006; Kim & Jeong, 

2017; Lee & Shin, 2007; Son, Kim, & Lee, 2017; Wang, Ryu, & 

Baek, 2012) 등이 있으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다.

교육과정을 구조화할 때 주로 개념 중심의 구조를 설계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를 학년에 따라 나선형으로 중첩시키면서 구

조화 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학년 혹은 학교급일지라도 동일 

개념을 다루며 개념의 범주화를 심화 혹은 확장시키는 연계방

식을 갖는다. 이 경우 교육과정을 수직적으로 구조화 할 때 개

념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같은 학교급 내에서 교육과정을 구조화 할 때에도 단원마다 

유사한 개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통합 내지 범

주화를 적절하게 하여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념을 단

순 반복하거나 혼동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Eun, 2018). 계속성

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내용의 수직적 조직이나 학교급 

내의 수평적 조직을 할 경우 개념의 중복은 존재하게 마련이지

만 이것을 어떠한 원리로 계열화 혹은 연계화 할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연계성 및 중복성

의 준거유형을 개발하여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의 초등 및 중

등의 ‘가정생활’ 분야 내용의 연계성 및 중복성을 분석함으로

써 차기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내용 체계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계성

과 중복성의 준거는 무엇인가?

둘째,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된 내용 요소의 연

계성과 중복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셋째,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된 성취기준의 연계

성과 중복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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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우선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이론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화 방식 및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내용 구조화 방식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 내용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석할 적절한 분석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수직적 원리와 

수평적 원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연계성

과 중복성을 분석할 수 있는 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가. 초등과 중등의 연계성 및 학문의 구조 강화(수직적

원리)

2015개정 실과교육과정의 내용 구조화 방식은 기존의 교

육과정에 비해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첫 번째의 큰 

변화는 내용체계표에서 대영역명이었던 ‘가정생활’과 ‘기술

의 세계’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대영역1)이 세분화되어 늘어났

다는 점이다. 2009(2011)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1)

에서 ‘가정생활’ 영역 한 개로 묶여져 있던 내용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에서는 ‘인간발달과 가

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 등의 세분화된 영역

으로 확대되었다. ‘기술의 세계’ 역시 대영역명으로 존재하던 

것이 사라지고 대신 ‘기술시스템’과 ‘기술활용’으로 영역이 확

대되었다. 이에 따라 초⋅중⋅고의 교육과정 구성 시 위 5개의 

영역별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위계적으로 조직하

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영역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구조와 

요소를 학교급별로 위계와 반복을 고려하여 수직적인 나선형

으로 구조화 한 것이다.

두 번째의 큰 변화로는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는 내용

체계표 상에서는 사라졌지만 ‘분야’라는 명칭으로 전체적인 

교육과정 구성원리로서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학문적인 특성을 반영한 수직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다. 이러한 점은 교육과정 전반에서 ‘가정생활’ 분야와 ‘기술

의 세계’ 분야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과(기술⋅가정)은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보통 

교과로서, 초등학교 5~6학년군에는 ‘실과’, 중학교 1~3

학년군에는 ‘기술⋅가정’이 편제되어 운영된다. 실과

(기술⋅가정) 교과는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로 교육 

분야를 구분하여 (중략) (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는 교육과정 개발 시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라는 분야

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초⋅중등을 연계하여 

기술, 가정이라는 교과 전문성을 더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수평적인 교과의 특성에서 어려움이 생겼

는데 초등 실과는 ‘기술’과 ‘가정’의 학문적 특성이 명료하게 

1/2씩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내부적으로는 농업, 정보

(SW) 등의 학문적 특성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화를 하는데 있어서 수평적인 원리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나. 학교급별 교과 지식체계 구성의 내적원리(수평적

원리) 

학교급별 교과 지식체계 구성의 내적 원리는 교과의 조직 

원리와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교과의 조직원리를 살펴보면, 초등 실과는 가정⋅기

술⋅농업⋅정보가 아니라 통합된 단일 교과이다. 중등의 경우

에는 기술과 가정은 같은 교과 안에 묶여 있지만 교사 자격이 

다른 매우 독립적인 성격의 병합 교과이므로 각각 다른 고유한 

학문 체계의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등은 ‘기술’과 ‘가정’

1) ‘대영역’이라는 명칭에 대해 논문 심사과정에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2011교육과정에서도 사용되었던 용어로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과 ‘기술의세계’는 영역명이었으며 동시에 대영역으로 지칭되었었고(Jeon, 2012; Ministry of Education, 2011), 

2015에서는 이 영역명이 2015 교육과정에서 대영역의 자리에 ‘가정생활’ 대신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으로 대체되고, 

‘기술의 세계’ 대신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으로 대체되어 영역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자리가 없어진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는 분야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전반을 설명하는 비공식적인 내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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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질적인 학문적 배경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초등

은 이와 다르다.

또한 학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초등 ‘실과’는 ‘노작’을 

특성으로 하는 교과 성격을 갖고 중등 ‘기술⋅가정’은 각각 

‘기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성격을 

갖고 있다. ‘노작’의 특성은 보다 기술적 특성에 가깝다. 실천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 성격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최근 실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실과 교과의 내용체계 구성을 ‘가

정생활’이나 ‘기술의 세계’가 아닌 통합 주제 형식으로 구성해

야 한다는 견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Bang, 2006; Choi, 

2006; Choi, 2018; Go, 2020; Kim & Choi, 2014) 초등 실과의 

교과 성격은 추후 교육과정 개발에서 많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

이 있다. 

‘실과’교과의 하위 학문 영역을 통합해서 교과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과의 ‘가정’ 영역과 중등 ‘가정’의 

수직적인 내용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시에 실과 교과 

내의 다른 학문 영역과 이질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

며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등과 달리 단일교과로 존재하

며 한 사람의 교사가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실과는 교육과정 

구성의 수직적 위계와 학문적 특성을 강화하여 체계화 할수록 

교과의 성격이 분열적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갖게 된다.

<Figure 1>은 연구자가 현재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기술⋅

가정 교과의 수직적 관련성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내

용 구조화 방식의 논리는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중등의 학문적이고 수직적인 연계성 강화라

고 할 수 있다. ‘분야’는 학문의 구조상 ‘가정’과 ‘기술’이라는 

배경 학문의 지식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학교급 

간의 수직적인 내용 구성의 원리로서 작용하며 지식의 연계성

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보면 중등 기술과 가정은 세로의 실선으

로 구분되어 있고 초등 실과는 이러한 분야 개념이 수직적으로 

관통하여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긴 하더라도 약한 실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 실과에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상 ‘분야’ 

개념의 구분에 의해 가정생활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향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용어 혹은 다른 

영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현

재 초등의 ‘가정생활’ 분야에 속해 있는 내용 요소도 ‘기술의 

세계’ 혹은 다른 개념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경우 

‘분야’ 개념은 의미가 없는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그 경우라

도 학문적 위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하는 작업은 전체 실과

(기술⋅가정) 교과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2. 초⋅중등 ‘가정생활’분야의 연계성과 중복성에 관한 

선행연구

앞에서 현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수직적 원리와 수평적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

석할 수 있는 틀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최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실과(기술⋅가정) 교과에서 교

육과정 내용의 중복성 혹은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

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핵심개념에 관한 연구

(Nam, 2016), 의생활, 식생활 등과 같은 특정 내용 영역에 관한 

연구(Jung et al., 2016; Park & Kim, 2019), 타교과와의 중복성

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5; Lee & Yu, 2015), 학교급 내에서

의 내용의 계열성에 관한 연구(Lee, 2006) 등이 주로 이루어졌

다.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교과 내에서의 중복성 혹은 연

계성에 관한 연구는 실과, 기술 혹은 발명 관련 분야의 일부 

연구(Kim & Jeong, 2017; Son et al., 2017)가 이루어졌고 가정교

가정생활 분야 기술의 세계 분야

중등 가정 중등 기술 

Figure 1. Vertical relatedness of contents structure of 2015

revised curriculum of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초등 실과(가정, 기술, 농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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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관련하여서는 Han(2006), Lee와 Shin(2007), Wang 외(2012)

의 연구 등이 있으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다.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 내용 간의 연계성을 다룬 연구인 

Kim 외(2017)의 연구에서는 연계성의 개념과 연계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준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교급 간의 연계

성은 같은 교과 내에서 학습 경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이전 학습과의 관련성을 높여 교육에 일

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거

치는 학습자들의 원활한 학업 진행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직

적으로 연계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학년 

내 영역 간의 수평적 연계성 보다는 학년 간의 수직적 계열성 

및 연속성을 중요한 준거로 삼아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교급별 수직적 연계성의 준거는 발전, 반복, 격차로 세분화

시켰다. ‘발전’은 교육 내용의 수직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학습 

내용이 점차 넓고 깊은 학습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은 

학습이 점진적 심화 및 확대가 아닌 동일 요소의 반복을 ‘격차’

는 학습 과제가 누락되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어 후속 학습이 

급격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았다.

최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Lee(2006)는 초등과 

중등의 기술 교과의 내용의 계열성에 관해서 연구하여 초등의 

기술 교육 내용을 중등에서 모두 포괄하여 심화되어 있으나 

초등의 경우 중등의 학문적 내용 계열을 모두 다루고 있지 못

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 영역이나 정보 영역에 비해 기술 

영역의 계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기술 교과 역시 초중

등의 연계성이 영역 간에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정교과에서는 중복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

데 주로 중복성의 개념을 타교과와 겹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수행하였다(Kim et al., 2015; Lee & Yu, 2015). 2009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의 가족생활 영역의 중복성에 대한 Kim 외(2015)

의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중등교사 임용시험 평가 체제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생활과 관련된 핵심개념을 추출하고 내

용기준, 내용 요소, 상세 내용 순으로 비교 준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타 교과와 중복성과 차별성을 비교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도덕, 과학, 체육(보건), 사회의 순으로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영역의 중복성에 대한 Lee와 Yu(2015)의 연구에

서는 소비생활 내용이 도덕, 사회 교과와 다소 중복되는 내용

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의, 식, 주 생활과 관련된 포괄적

이고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Yoon과 Paek(200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전 교과의 내용

을 실과 교과의 내용과 비교한 결과 실과 교과의 내용이 타 

교과에 비해 정체성이 강하며 오히려 중복되는 주제를 더 자세

히 다루고 있다는 연구 보고와 유사하다. 또한 위 연구에서 연

구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학교급 

간의 중복을 피하는 원칙을 중요시 여겨서 ‘소비자 문제와 해

결’은 중학교에서 주로 다루고, ‘소비와 소비문화’, ‘소비자운

동과 소비자주의’는 고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 학교급 간 중복

내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실과(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중복성을 주로 타 교과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과의 경우 교과 내의 

하위 학문 영역끼리 유사도가 높은 내용 혹은 개념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교과 내에서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 중복의 문제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위 학문 영역 간에 중복이 많은 

개념들은 오히려 교과 정체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은 항상 피

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며 중복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각 

하위 영역 혹은 단원 간의 조정 혹은 계열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 된다. 

Eun(2018)은 2015개정교육과정 구성을 진행하면서 사회 교

과의 각 하위 학문 영역 간의 갈등과 조정의 필요성을 전체 

교과 입장에서 자서전적으로 서술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용 조직의 원리로 계열성 및 계속성의 

원리, 연계성 및 통합성의 원리, 적정성의 원리들을 상호 보완 

내지 중첩시키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내용 조직 원리에 해당되

는 ‘계열성’의 원리와 ‘적정성’의 원리 간의 상호 보완적 적용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등과 같은 

학습의 위계를 고려한 내용 조직을 시도할 때,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적정하고, 불필요한 내용 중복 문제도 해소하면서 학습

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Joen(2018)은 사회과 학습 내용은 환경확대법과 나선

형 배열 원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조직 

원리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이 점진적으로 심화 및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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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는 것을 의미하는 계열성과, 학습 내용이 반복되어 조직

되는 것을 의미하는 계속성(중복성)에 기초한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의 관점으로 삼아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

습 개념의 체계화 연구를 통한 개념의 계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리교과에 대한 Jeong, Nam과 Kwon(2013)의 연

구에서와 같이 지리 교과의 제재/주제들을 각각 위계적, 범주

적, 인과적인 개념체계도로 유형화 하여 분류하는 방안도 실과

(기술⋅가정) 교과에서 학습 개념을 체계화 하는 데 의의가 있

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교육과정의 연계성 및 중복성 연구의 분석틀

학문의 구조를 명료화 하려면 학문의 지식 체계의 연계성

과 중복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학문의 구조

를 통한 교과과정 구성 원리는 Bruner(1960)의 나선형 교육과

정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는 지

식의 중복을 전제로 한 연속성의 개념과 심화되고 확장되는 

계열성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과 SW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학문의 

구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논의로 보일 수 있으나 교과를 통해 

학문의 지식을 다룰 때 개념 구조화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잡아

주어야 그 교과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고 학문의 지식체계를 

계열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이론들에서 살펴본 나선형 배열 원리, 

계열성, 수직적 연계성, 발전⋅반복⋅격차 등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실과(기술⋅가정)의 학문의 연계성과 중복성 구조를 분석

하기 위한 틀인 준거 유형들을 연구자가 <Table 1>과 같이 구

분하여 개발하였다. 연계성은 학문의 수직적 계열성을 의미하

는 것이며 중복성은 계속성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로서 나선형 

교육과정의 위계를 구성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연계성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난이도와 계열성에 따라 구성되

는 ‘분절된 위계형’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구성되는 ‘나선

의 위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복성은 중복의 정도가 강한 ‘반복형’, 중복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재현형’과 ‘심화형’, 반복의 정도가 약한 ‘치환형’과 

‘생략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복형’은 동일 개념(내

용)이 거의 일치되는 형태로 중복되는 것이다. ‘재현형’은 동일 

개념이 다른 활동이나 유사 개념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학교급 간에 혹은 학교급 내의 단원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심화형’은 동일 개념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심화된 형태

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주로 학교급 간에서 나선의 위계형을 

가진 연계성을 보일 때 나타난다. ‘치환형’은 개념의 난이도나 

성격으로 비추어 볼 때 학교급별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이

며, ‘생략형’2)은 유사 개념이 생략되어서 중복성이 너무 낮은 

경우의 유형을 나타낸다.

교육과정 내용의 구조를 조직할 때 나선형 위계로 연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연계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따라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을 구성하고 있는 중첩의 원리 즉, 중

복성 혹은 계속성의 방식과 정도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복성이 높다고 해서 연계성이 높다고 본다면 예컨

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같은 도표, 개념, 활동을 반복해서 

2) Kim 외(2017)의 연구에서 ‘격차’와 유사한 개념.

유형 설명

연계성

(상)나선의 위계형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구성됨. 

중복성에 따라 달라짐

(하)분절된 위계형 
전혀 다른 내용이 난이도와 계열

성에 따라 구성

중복성

(상)반복형 동일 개념(내용)이 반복 

(중)재현형
동일 개념(내용)이 다른 활동이나 

유사 개념으로 반복

(중)심화형
동일 개념(내용)이 반복해서 나

오지만 심화된 형태 

(하)치환형 학교급별로 단계가 바뀜 

(하)생략형
유사 개념(내용)이 생략되어 중

복성이 너무 낮은 유형

Table 1. The criteria for analyzing the connectivity and

duplication levels of curriculu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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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경우 중복성이 높아 나선형 연계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

만 매우 비효율적인 내용 구성 방식이 될 것이다. 반대로 초등

학교에서 더 어려운 개념이나 활동을 다루고 중학교에서 같은 

내용의 더 쉬운 개념이나 활동을 다룬다면 이것을 중복성이 

높으므로 연계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

선형 교육과정 조직을 위한 중첩의 원리인 중복성과 연계성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 내용의 연계성과 중복성 간의 관계 

연계성과 중복성의 개념은 나선형의 초⋅중등 연계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 

학교급별로 유사한 개념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게 되지만 수준, 

범위, 형식, 구성에 있어서 심화된 형태로 연계성을 갖고 구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ure 2>는 연구자가 현재 교육과정 내용의 연계성과 중

복성의 관련성을 상징적으로 도식화 한 개념도이다.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유사 내용의 학년별 중첩(중복)의 기술은 정해

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과의 경우라도 이 문제

를 고려하여 학년별 교육과정의 위계를 구성해 오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결과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 구성 

시 중간 정도의 중복성을 지닌 ‘심화형’의 경우 나선형 위계를 

형성하여 높은 정도의 연계성을 갖게 된다. 오히려 높은 정도

의 중복성을 지닌 ‘반복형’, ‘재현형’과 중복성이 낮은 ‘치환형’ 

혹은 ‘생략형’의 경우 분절된 위계를 갖게 되어 낮은 연계성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 연계성을 중복성과

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연계성과 중복성의 준거 유

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5 실과(기술⋅가정)의 초⋅

중등 ‘가정생활’ 분야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초⋅중⋅고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된 내용 

요소의 비교 분석

공통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 및 선택중심교육과정

(일반선택)의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

된 내용 요소만 비교하여 연계성 및 중복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는 ‘발달’ 개념과 관련하여 초등과 중등의 중복

성이 높았으며 발달과 성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심화형 중복

성을 띈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보였다. ‘관계’ 개념과 관련

하여 가족관계는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나타낸 반면, 돌봄은 초등과 고등에서 반복형 중복성을 띄나 

중학교 단계에서 생략되어 연계성이 낮았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초등과 중등의 

중복성이 낮았으며 특히 ‘안전’ 개념은 중복성과 연계성이 매

우 낮았다. ‘생활문화’ 개념의 경우 주생활 내용은 초등에서 

다루지 않아서 생략형 중복성을 띈 분절된 위계형을 나타내었

다. 식생활 내용은 학교급 간의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의 

위계형을 보였으나 음식의 맛(미각교육)은 초등에만 새롭게 

등장하여 치환형 중복성을 나타냈고 의생활 내용은 고등학교

까지 연계성이 높은 나선의 연계성을 보였다. ‘안전’ 개념은 

학교급별 중복성이 낮아 생략형 중복성을 띄며 분절된 위계형

으로 연계성이 매우 약한데 특히 고등학교와의 중복성과 연계

성이 매우 낮아 차기 교육과정에서 초⋅중⋅고의 개념 범주화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단원별로

도(생활문화/안전) 세부 개념을 중복하여 다루어주고 있는데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connectivity and 

duplication of curriculu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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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식재료의 특성/식품 선택과 조리) 이는 재현형 중복성으

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에서는 ‘관리’ 개념의 경우 시간, 용

돈-소비-경제적 자립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나타내었고 의생활 관련 내용은 고등학교에서는 옷

이나 재활용 등이 다뤄지지 않는 분절된 위계형을 보였다. ‘생

애설계’ 개념의 경우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초등과 중등에서

만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를 보이며 생애설계와 관

련해서는 중등과 고등에서만 연계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초등

에서는 생략형의 중복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진로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고등학교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내용 요소

인간

발달과 

가족

발달

•아동기 발달의 특징

•아동기 성의 발달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관계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가족의 요구 살피기와 돌봄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자녀 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발달: 초등과 중등의 중복성이 높음. 특히 발달과 성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나타냄 

•가족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세대 간 관계’ 등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나타냄

•돌봄은 초등과 고등에서 반복형 중복성을 띄나 중학교 단계에서 생략되어 연계성이 낮음

가정

생활과 

안전

생활

문화

•균형 잡힌 식생활

•식재료의 특성과 음식의 맛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

•생활 소품 만들기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동

•식사의 계획과 선택

•옷차림과 의복 마련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

안전

•안전한 옷차림

•생활 안전사고의 예방

•안전한 식품 선택과 조리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예방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주거 환경과 안전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

•가족의 치유와 회복

•초등과 중등의 중복성이 낮음. 특히 안전 개념은 중복성과 연계성이 매우 낮음

•생활문화: 주생활 내용은 초등에서 다루지 않아서 생략형 중복성을 띈 분절된 위계형 

식생활 내용은 학교급 간의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의 위계형

음식의 맛(미각교육)은 초등에만 새롭게 등장하여 치환형 중복성을 나타냄

생활 내용은 고등학교까지 연계성이 높은 나선의 연계성을 보임

•안전: 학교급별 중복성이 낮아 생략형 중복성을 띄며 분절된 위계형으로 연계성이 매우 약함

특히 고등학교와의 중복성과 연계성이 매우 낮다. 초중고의 개념 범주화에 대한 고민 필요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단원별로도(생활문화와 안전) 세부 개념을 중복하여 다루어주고 있는데(예: 식재료의 특성/식품 선택과 조리) 

이는 재현형 중복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음

자원

관리와 

자립

관리

•시간⋅용돈 관리

•옷의 정리와 보관

•정리정돈과 재활용

•청소년의 자기 관리

•의복 관리와 재활용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활용

•경제적 자립의 준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

생애

설계

•가정생활과 일

•가정일의 분담과 실천

•저출산⋅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가족생활설계

•자립적인 노후 생활

•관리: 시간, 용돈-소비-경제적 자립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나타냄

초등과 중등에서 옷의 정리와 보관-의복관리와 재활용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는 옷이나 재활용 등이 다뤄지지 않는 분절된 위계형을 나타냄

•생애설계: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초등과 중등에서만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를 보이며 생애설계와 관련해서는 중등과

고등에서만 연계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초등에서는 생략형의 중복성을 나타냄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단원별로도(관리와 생애설계) 세부 개념을 중복하여 다루어주고 있는데(예: 정리정돈과 재활용/가정생활과 

일, 가정일의 분담) 이는 재현형 중복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음

Table 2.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nectivity and duplication of contents related to Home Economic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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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교육과정 상 기술의 세계 영역에 속해 있다.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단원별로도(관리/생애설계) 세부 개념

을 중복하여 다루어주고 있는데(예: 정리정돈과 재활용/가정

생활과 일, 가정 일의 분담) 이는 재현형 중복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교육과정 내용 체계상에 제시된 개념과 용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더 자세한 내용 분석은 성취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로 살펴보았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정생활’ 분야 성취기준의 연

계성 및 중복성 비교 분석3)

초등학교 실과 교과와 중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

생활’ 분야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과정 성취기준만을 비교하

여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 <Table 4>,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초등에 비해 중등의 ‘가정’ 내용은 난이도와 

교과 내용의 양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중복성

에서는 심화형 중복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나선의 위계형 

연계성을 보이며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6개의 핵심 개념 가운데 ‘안전’과 ‘생애설

계’는 연계성이 낮은 편이었고 ‘생활문화’와 ‘관리’는 중간 정

도의 연계성을 보이며 ‘발달’과 ‘관계’는 높은 연계성을 나타

내고 있었다. ‘안전’과 ‘생애설계’는 학교급 간에 혹은 학교급 

내의 단원 간에서 개념의 중복이 재현형, 치환형, 생략형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심화형의 안정적인 나선의 위계를 가진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인간발달과 가족 대영역의 핵심 개념인 ‘발달’과 ‘관계’의 

성취기준에 나타난 하위 개념 요소를 각각 제시하고 연계성 

및 중복성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Table 3) 전체적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로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중등에서는 초등에서 다루는 ‘배려와 돌봄’을 직접 다루지 않

았으며(치환형 중복성) 초등에서는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성가치관’,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 ‘가

족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생략형 중복성을 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생활과 안전 대영역의 핵심 개념인 ‘생활문화’와 ‘안

3) 본 고에서는 성취기준의 분량이 많아서 지면과 분석의 한계로 다 다룰 수 없어서 필수교과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성취기준 내용만을 비교하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심사과정에서 고등학교를 다루지 않았다는 심사위원의 지속적인 집요한 지적이 있었다. 후속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하위개념

요소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특징

인간

발달과 

가족

발달

[6실01-01] 아동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의 특징 및 발달의 개인차를 알아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

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다.

[6실01-02] 아동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성적 발달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적 발달과 관련한 자기 관리 방법

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9기가01-0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

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한다.

[9기가01-02]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9기가01-03]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하위

개념

요소

•발달

•성적 발달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발달

•친구관계

•성적 발달, 성가치관

특징

•친구관계 없음(생략형 중복성)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없음(생략형 중복성)

•성 가치관 없음(생략형 중복성)

•전체적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로 높은 연계성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의 차이가 불명료

Table 3.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nectivity and duplication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in elementary and secondary Home Economics curr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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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하위개념

요소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특징

인간

발달과 

가족

관계

[6실01-03] 주변 가족의 모습을 통해 나와 가족의 관계 

및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공통점을 

파악하여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6실01-04]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

한 요구에 대하여 서로 간의 배려와 돌봄이 필요함을 이해

한다.

[9기가01-04]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를 이해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

하여 실천한다.

[9기가01-05]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9기가01-06]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

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하위

개념

요소

•가족의 관계 및 역할,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 구성원의 요구, 배려와 돌봄 

•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가족 관계유형과 특징,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 관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가족, 가족 갈등 해결 등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데 초점

특징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 없음(생략형 중복성)

•가족 관련 문제 없음(생략형 중복성)

•전체적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로 높은 연계성

•배려와 돌봄 없음(치환형 중복성)

Table 3. Continued

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하위개념

요소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특징

가정

생활과 

안전

생활

문화

[6실02-01]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조건을 

알고 자신의 식사를 평가한다.

[6실02-02] 성장기에 필요한 간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간

식을 선택하거나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이때 식생활 예절을 

적용한다. 

[6실02-04] 다양한 식재료의 맛을 비교⋅분석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적용한다.

[6실02-03] 옷의 기능을 이해하여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적용한다.

[6실02-05]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 간단한 수선에 활용한다.

[6실02-06] 간단한 생활 소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9기가02-0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한다.

[9기가02-02] 영양 섭취 기준과 식사 구성안을 고려하여 균

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고, 가족의 요구를 분석하여 식사를 

선택한 후 평가한다. 

[9기가02-03]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

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

생활을 실천한다.

[9기가02-04]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

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한다.

[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

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

다.

[9기가02-06]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가

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다.

하위

개념

요소

•균형잡힌 식사, 자신의 식사평가

•간식만들기, 식사예절

•식재료의 맛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

•기초바느질+수선

•바느질 활용 생활소품

•청소년기 식생활 행동 평가

•균형잡힌 식사 계획, 가족의 식사 평가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한 표현

•의복 마련 계획 및 선택

•주거 가치관 변화 및 주생활 문화

•주거 공간 구성 

Table 4.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nectivity and duplication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Family

life and safety’ area in elementary and secondary Home Economics curr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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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하위개념

요소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특징

가정

생활과 

안전

특징

•개인에 초점

•주거 관련 내용 없음(생략형 중복성)

•개인과 가족에 초점(심화형 중복성)

•균형잡힌 식사 및 평가는 심화형 중복성

•음식 만들기 실습 없음(생략형 중복성)

•바느질 실습 관련 내용 없음(생략형 중복성)

•초등의 식재료의 맛 없음(치환형 중복성)

•전체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지니나

실습의 생략 및 개념의 치환으로 인해 중간 정도의 연계성

을 보임

안전

[6실02-07] 자신의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을 실천한다.

[6실02-08] 생활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방법을 알아 실생

활에 적용한다. 

[6실02-09]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를 선택하는 방법

을 탐색하고 실생활에 적용한다.

[6실02-10]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

게 준비⋅조리하여 평가한다. 

[9기가02-07]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

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

용한다.

[9기가02-08] 성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폭력

의 원인과 영향을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9기가02-09] 가정 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

석하고, 가정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한다.

[9기가02-10]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의 중

요성을 이해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

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활용한다.

[9기가02-11] 가족 구성원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 식사를 계획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리한 후 평가

한다.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

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

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하위

개념

요소

•안전한 옷차림

•생활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안전한 식사 선택 방법과 적용

•밥을 이용한 한그릇 음식 만들기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정폭력과 대처

•안전한 식품 선택 및 보관

•가족 성원의 요구, 영양균형, 위생, 안전을 고려한 식사계획

과 조리

•주거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특징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하

여 평가하기

•생활 안전사고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줌. 

•성폭력, 가정폭력 등은 없음(생략형 중복성)

•주거 안전 없음(생략형 중복성)

•가정생활문화에서 자신의 식사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고, 

안전에서 음식 만들기 실습을 통하여 동일 학교급 영역 간

에 재현형 중복성을 보임

•가정생활문화에서 다루었던 때와 장소와 맞는 옷차림와 안

전에서 다루는 안전한 옷차림은 동일 학교급의 내용 영역 

간에 유사한 개념을 반복해서 다루는 재현형 중복성을 나타냄

•안전한 옷차림 없음(생략형 중복성)

•식품 선택은 반복, 심화형

•생활 안전사고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주는 내용은 없음(생

략형 중복성) 

•가정생활문화에서 다루었던 식생활, 주거의 문제를 반복해

서 다룸. 동일 학교급의 내용 영역 간에 유사한 개념을 반복

해서 다루는 재현형 중복성을 나타냄. 특히 한 끼 식사 계획

은 위의 가정생활문화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단지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식사를 계획하고 조리한 후 평가하기 위해 

두 개의 대 단원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음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낮으며 안전 개념의 학교급 간, 학교

급 내 범주화에 대한 재고 필요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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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하위개념

요소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특징

자원

관리와 

자립

관리

[6실03-01] 옷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정리⋅보관하는 방법

을 알고 환경과 관련지어 옷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3-02] 시간 자원의 특성을 알고, 올바른 시간 관리 방법

을 탐색한 후 실생활에 적용한다.

[6실03-03]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

를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

한다. 

[6실03-04] 쾌적한 생활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환경과 관련

지어 이해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한다. 

[9기가03-01] 생활 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 및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한다.

[9기가03-02]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

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 

[9기가03-03]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

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 

[9기가03-04]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9기가03-05]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하위

개념

요소

•옷의 정리와 보관, 환경과 관련된 옷 관리

•시간 관리

•용돈과 합리적 소비

•생활공간 관리와 환경

•생활자원 관리

•의복 관리

•의복 재활용(수선, 실습)

•합리적 소비

•소비자 권리와 책임

특징

•의복 재활용(수선, 실습)은 중등에만 있고 초등에는 없음

(생략형 중복성)

•생활공간 관리는 초등에만 있고 중등에는 없음(치환형 중복성)

•전체적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로 중간 정도의 

연계성을 나타냄

•초등의 생활공간 관리와 환경, 중등의 의복 재활용 실습 등

은 가정생활과 안전의 ‘생활문화’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유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을 달리하여 다른 영역

에서 다루어서 재현형 중복성을 띔.

생애

설계

[6실03-05] 가정일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원들의 역할을 탐

색하고,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6실03-06]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정일을 찾아 계획

하고 실천한다.

[9기가03-06]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9기가03-07] 일⋅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를 개인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9기가03-08] 생애 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평가한다. 

[9기가03-09]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건전한 직업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하위

개념

요소

•가정 일과 가족원의 역할

•가정일과 나의 역할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가족 친화 문화

•일⋅가정 양립과 가정 문제해결

•생애 설계와 발달 과업

•생애 설계와 진로 설계

특징

•생애 설계 보다는 가정일, 즉 가사노동에 초점

•가족 친화, 생애설계, 발달과업, 진로 설계 등은 초등에 없음

(생략형 중복성) 

• [6실03-05]의 경우 나와 가족의 관계 및 역할,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다루는 [6실01-03] 와 유사한 개념을 다루고 있어

서 동일 학교급 내에서 재현형 중복성을 보임

•전체적으로 중복성이 낮은 분절된 위계형의 연계성을 나타냄

•초등과 중등의 내용의 중복이 거의 없는 분절된 위계형을 나타내

며 초등에 비해 중등의 개념의 비약과 심화가 지나치게 큼 

• [9기가03-06]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을 다루는 [9기가01-04]와 유사한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동일 학교급 내에서 재현형 중복성을 보임

Table 5.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nectivity and duplication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Resource

management and self-reliance’ area in elementary and secondary Home Economics curr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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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성취기준에 나타난 하위 개념 요소를 각각 제시하고 

연계성 및 중복성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

하였다.

전체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나선형 위계를 보이고 있으나 

‘생활문화’ 개념과 관련하여서 생략형, 치환형, 중복성을 보이

는 경우가 다소 발견되고 실습의 생략(중등에 음식, 바느질) 

및 개념의 치환(초등에서 미각교육), 초등에서 주거 내용의 

생략 등으로 인해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개념에서는 초등에 있는 옷차림, 생활 안전사

고가 중등에서 생략되었고 중등에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주

거 안전 등이 초등에서 생략되는 생략형 중복성이 다소 발견

되어서 초등과 중등 간의 연계성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에서 ‘가정생활’과 ‘안전’ 개념 모두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거 개념은 초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서 

생략형 중복성을 띄며 식생활, 의생활, 주거의 유사한 개념을 

동일 학교급 내에서 ‘생활문화’와 ‘안전’ 개념으로 반복적으

로 재현하고 있어서 (재현형 중복성) 안전 개념의 학교급 간, 

학교급 내 범주화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의 핵심 개념인 ‘관리’와 ‘생애설계’

의 성취기준에 나타난 하위 개념 요소를 각각 제시하고 연계성 

및 중복성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Table 5), ‘관리’는 중간 정도

의 연계성을 ‘생애설계’는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관리’ 개념과 관련하여 생활공간 관리는 초등에만 있고 

중등에는 없으며(치환형 중복성), 의복 재활용(수선, 실습)은 

중등에만 있고 초등에는 없어서(생략형 중복성) 전체적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띈 나선형 위계의 연계성을 보이나 중간 정

도의 연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의 생활공간 

관리와 환경, 중등의 의복 재활용 실습 등은 가정생활과 안전

의 ‘생활문화’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유사한 내용인데도 불

구하고 학교급을 달리하여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서 재현형 

중복성을 띄어서 연계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애설계’ 개념은 전체적으로 중복성이 낮은 분절된 위계

형의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초등과 중등의 내용의 중복

이 거의 없는 분절된 위계형을 나타내며 초등에 비해 중등의 

개념의 비약과 심화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등과 중등 모두 생애설계의 가족 관련 개념이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내용과 재현형 중복성을 띄어서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현행 2015 개정 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의 연계성

과 중복성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연계성 및 

중복성의 준거유형을 개발하여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초

등 및 중등의 가정생활 내용의 연계성 및 중복성을 분석함으로

써 차기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내용 체계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계성

과 중복성의 준거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우선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이론적 요소를 살펴보

고자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화 방식 및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를 개발하였

다.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내용을 구조화 하는 

방식은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 분야라는 수직적인 학문적 

구분 원리였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교과 지식체계 구성의 내적 

조직원리(수평적원리)를 살펴보면 초등 실과는 통합된 단일 

교과의 원리를, 중등의 경우에는 병합 교과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초등 ‘실과’는 ‘노작’

을 특성으로 하는 교과 성격을 갖으며 중등 ‘기술⋅가정’은 각

각 ‘기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성격

을 갖고 있다. ‘노작’의 특성은 보다 기술적 특성에 가까운 것

으로서 교육과정 내용을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원리와 

수평적 원리가 초등 실과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향후 실과(기술⋅가정) 교과가 단일 교과로 존재하고 학

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구성하

는 수직적인 원리인 연계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학문공동체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려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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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야’ 개념의 부정확성을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과정 구성의 수직적⋅수평적 원리를 통합하여 하

나의 교과임을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 결과, 학년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논의할 때 중첩(중

복)을 통한 나선형 연계성의 위계를 구조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학문의 연계성과 중복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 

유형들을 개발하였다. 연계성은 ‘분절된 위계형’과 ‘나선의 위

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복성은 ‘반복형’(상), ‘재현형’

과 ‘심화형’(중), ‘치환형’과 ‘생략형’(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간 정도의 중복성을 지닐 때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된 내용 요소의 연계

성과 중복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나선형 교육과정 구조 분석을 위해 개발한 준거유형들로 

초⋅중⋅고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

용 요소를 비교한 결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심화형 중

복성이 다수 발견되는 나선의 위계형 구조를 보임으로써 높은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는 심

화형 중복성을 나타내는 ‘가정생활’ 개념과 달리 ‘안전’ 개념에

서 매우 낮은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에서는 ‘관리’ 개념이 비교적 안정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반면, ‘생애설계’ 개념에서 초⋅중⋅고의 연계가 잘 되지 못하

고 있었다. 

셋째,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된 성취기준의 연계

성과 중복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분량이 많은 성취기준 가운에 필수교과인 초등학교와 중학

교만을 비교하여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

준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초등에 비

해 중등의 ‘가정’ 내용은 난이도와 교과 내용의 양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성에서는 심화형 중복성을 많

이 나타내고 있어서 나선의 위계형 연계성을 보이며 체계적으

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생

활’ 분야와 관련된 6개의 핵심 개념 가운데 ‘안전’과 ‘생애설계’

는 학교급 간의 연계성이 낮은 편이었고 ‘생활문화’와 ‘관리’는 

중간 정도의 연계성을 보이며 ‘발달’과 ‘관계’는 높은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안전’과 ‘생애설계’는 학교급 간에 혹은 학

교급 내의 단원 간에서 개념의 중복이 재현형, 치환형, 생략형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심화형의 안정적인 나선의 위계를 

가진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동일 학교급 내에서의 단원 별 내용의 중복성

이 높은 재현형 중복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생활문

화’와 ‘안전’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단원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비효율적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유사한 개념을 여러 개의 단원에서 분산 혹은 재현하여 

중복하여 다루어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학문의 

위계를 고려하여 지식을 구조화 할 때에는 최소한의 집중과 범

주화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안전 개념의 학교급 간, 학교급 

내 범주화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학교급별로 학문적인 위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나선형 교

육과정으로 교과를 구조화 할 때는 핵심적인 개념 중심으로 교

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나선형으로 구성하여 학문을 심화시키

는 연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단원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을 단원별 

중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학교급 간에 나선형 위계를 조직하

며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분량의 개념

으로 정련, 축소하여 산만하지 않고 압축적인 개념체계 구조를 

만들고 난이도 역시 지나치게 높지 않게 초등과 중등을 유기

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등 실과의 경우 교육과정 내용 구조화 방식이 

중등 기술⋅가정과 다르므로 연계성을 고려할 때 딜레마가 생

기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 실과의 교육과정 구

성원리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더라도 통합은 학문적인 

개념의 위계를 전제로 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등의 

연계성 및 중복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연계성과 중복성에 대한 고민의 대안으로 초⋅중⋅고를 연

계하여 교과의 학문적 구조를 최소한으로 체계화 할 수 있는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등의 구조화 및 동일 학교급 내에서 

동일 주제의 반복과 재현의 중복성을 최대한 줄이는 범주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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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연계성 및 중복성의 준거유형을 개발하여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의 초등 및 중등의 

‘가정생활’ 분야의 내용 연계성 및 중복성을 분석함으로써 차기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 

구조화의 원리가 초·중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내용 체계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계성과 중복성의 준거 유형들을 개발하였다. 연계성은 ‘분절된 위계형’과

‘나선의 위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복성은 ‘반복형’(상), ‘재현형’과 ‘심화형’(중간), ‘치환형’과 ‘생략형’(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간 정도의 중복성을 보일 경우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중·고 내용을 비교한 결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심화형 중복성을 나타내어 높은 연계성을 보이며, ‘가정생활과 

안전’에서는 ‘안전’ 개념이, ‘자원관리와 자립’에서는 ‘생애설계’ 개념에서 낮은 연계성을 보였다.

셋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초등에 비해 중등의 ‘가정’ 내용은 난이도와 교과 내용의 양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심화형 중복성을 보이며 연계성이 높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나 ‘가정생활’ 분야의 

핵심 개념 가운데 ‘안전’과 ‘생애설계’는 학교급 간의 연계성이 낮은 편이었고 ‘생활문화’와 ‘관리’는 중간 정도의 연계성을 

보이며 ‘발달’과 ‘관계’는 높은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교과의 내용을 구조화 할 때는 초등과 중등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과와 기술·가정 각각의 학교급별 교과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특성들을 고려한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적정한 

분량 및 난이도를 고려해야 하며, 적정한 내용 중복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동일 학교급 내에서 동일 주제의 반복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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