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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환경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틀에 변화를 요청

하고 있다[1].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육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틀

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사회적 변화에 더 민감하다[2].

급격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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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분석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윤옥한*

Yoon Ok Han*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여 이

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은 역사

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은 개별성

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이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 초‧중‧고 학생 디지털 ‧ AI 소양 함양 교

육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주요어 :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교육과정 개정 내용,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surveys, and interview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promotion has been revised to cultivate the competencies necessary for the 
future society and to strengthen the learner-tailored education. Second, what characterize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that it is being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people as a future-oriented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ir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being directed towards individuality 
and diversity,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digitally based education, and public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Fourth, the principal contents are curriculum innovation in response to future changes, cultivating 
community values and capacity building for learners, strengthening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develop digital and AI literacy, and strengthening the curriculum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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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국가 교육과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교육과정 개

정이 1차: 1954년 4월 - 1963년 1월, 2차 개정: 1963년 2

월 - 1973년 1월, 3차 개정: 1973년 2월 - 1981년 12월,

4차 개정: 1982년 1월 - 1987년 6월, 5차 개정: 1987년 7

월 - 1992년 9월, 6차 개정: 1992년 10월 - 1996년 12월,

7차 개정: 1997년 1월 - 2009년 2월에 이루어 졌다

[3][4].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면적 또는 일률적으로 개정하

지 않고, 수시로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

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

과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

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2021년 4

월 2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였다[5]. 2021년 11월 24일에는 2022 개정 교육과

정 총론 및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였다[6].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 교육의 실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7]. 교육과정

개정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고, 급변하

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개정이란 의미는 검토, 수정, 변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최신

의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수정한다[8]. 이러한 국

가 교육 과정 개정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7][8][9][10][11][12][13]. 김세영(2021)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8], 배지현(2016)은 국가 수

준의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와 한계를 탐색하였다[9]. 온정덕

(2013)은 2009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10]. 유성열･정광순(2021)은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11],

홍원표(2016)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방

안과 후속 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12]. 홍영

기(2020)는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

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황규호(2013)는 국

가 교육과정 개정과 학교 교육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

였다[1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도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14][15][16][17]. 곽영순･신영준(2021)

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과학과 통합과학 및

과학 탐구실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탐색하였

고[14], 박지현･김지현(2021)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

론 방향에 따라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을

탐색하였으며[15], 성열관(2021)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 교육 과정학의 역할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

된 연구를 소개하였으며[16], 전용주 외(2021)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정보과 과목 구성 및 내용

체계를 연구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7]. 그러

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의미 탐색에 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

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

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

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 2022 개

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이다. 문

헌 연구 대상은 선행연구, 공청회 자료, 언론 보도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의 고교학

점제 추진방안 등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주

요 사항과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

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

경,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연구자가 분석

후 현장 교사들이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05일까지 중등학교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시 연

구자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를 분석한 내용을 설문

지 뒷면에 추가하였다. 연구자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를 분석한 것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하였다.

그결과 연구자가분석한의미에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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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설문지 회수율은 19명(79%)이다. 응답자 대상

19명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급별
중학교 8 42
고등학교 11 58

학교 형태
공립 9 47
사립 10 53

표 1. 응답자 특성 분석
Table 1. Analysis of Respondent Characteristics N=19

설문조사 내용은 ①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

②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③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④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준비

방향 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타 의견과 관

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항목은 연구자가 1차로 문항을 작성한 후 교

육학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2명이 조사항목에 대하여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다음 설문지 문항

의 타당성을 교육학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3명에게 확

인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는 각 설문 항목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한 전문

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18].

검사 문항이 내용을 잘 대표한다면 내용 타당도가 높

다. 내용 타당도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0.78 이상이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19]. 설

문지 문항 구성의 타당성 지수는 1로 타당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 중 양적으로 측정할 내용은 평균을 분석

하였고 질적인 측면인 주관식 문항은 설문 내용 항목별

로 의미를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정

확도,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재현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20]. 신뢰도의 경우 신뢰도의 경우 Krippendorff

의 α의 경우 코더 수와 명목, 서열 변수 등 측정 수준에

제한이 없고관찰된불일치도와 예상된불일치도간 값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Hayes & Krippendorff(2007)에

의하면 .66 이상이면 잠정적 합의로 받아들일 수 있고,

.80 이상이면 어디서나 수용한다[21][22]. Cohen의 κ는

2명의 코더 간 비교와 명목척도만 가능하고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항목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도 지수는 특별히 산출하지 않았다. 설문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2021년 1월 07일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설문 내용에 나

와 있는 내용에서 모호한 내용과 추가로 알아볼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최종적인 내용을 정리하

였다.

Ⅲ.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분석

1.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디지

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

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

여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추진 배경은 첫째,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의 필요성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변화와 감염병 확산,

기상이변과 기후환경 변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

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

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이 필요하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의 필요성 때문이다. 저

출산 현상의 심화,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여 학생 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줄 교육과정과 교수 학

습 체제 및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디지털 친화적

도전적 특성을 갖는 학습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최

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성향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

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학습자 삶과 연계

한 학교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

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며,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

신, 온 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교수 학습의 확산 기

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증대하고 있다. 미래 교육에 적합하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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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 주체

와 국민의 참여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 학교 교육

과정 분권화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

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다. 기존 교육과

정 개정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

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

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교육과정이 마련될 때 과거에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정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

영하기 위한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대국민

설문조사, 학교 현장(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국민과 함께 소통

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부,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

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가

장 큰 특징이다[2]

3.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

회변화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

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성과 다양성이다.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

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

개별 성장이나 진로 연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삶과

연계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였

다.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분권화와 자율화이다.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

으로 개선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이다. 지

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

를 지원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범위 확대 등 수

업 운영 다양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 선택과목 활성

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에듀테크 활용 및 지역 연계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등이 분권화 자율화를 위해 마련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 기반 교육이다. 코로나19로 확대된 교

육 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는 것이다. 온·오프라인 연계 등 미

래 지향적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재설계이다. 코로나 이

후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 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

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

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넷째, 공공성과 책무성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

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미래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

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함

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 전환교육, 인

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소양으로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여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 역량함양을 강조한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이다. 미래 사

회에 적합한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목표 등으로 개선

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목

표의 큰 틀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각 인간상과 역량의 의

미는 총론 시안 개발 시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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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인간상은 교육 이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인간상

의 의미와 진술 방식 등을 각 인간상의 의미 진술 시

주요 키워드를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인간상은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

성으로 확정하였다. 기초소양으로 여러 교과를 학습하

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총론과 교과에 반영한다. 언어 소양

의 경우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

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이다. 수리 소양은 다양한 상황

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 디지

털 소양은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

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이

다.

둘째,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①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

는 생태 전환교육 강화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소양으로 생태 전환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교육 강화이다. 생태 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

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

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다. 총론에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태 전환’ 등에 포함된 가치로(생명

존중, 지속 가능, 생태 환경 감수성 등) 교육목표에 반

영한 것이다. 생태 전환교육의 중심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였다. 교육적 인간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핵

심 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를 수정 제시하였다. 초등

학교의 경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

를 육성한다.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

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육성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인류의 생태적, 사회

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자질과 태도를 육성한다. 생태 전환교

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은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주요

영역으로 생태와 인간의 관계,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

탐구, 생태 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등이다. 내용 요소

는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 대한

보호 의식, 미래 세대의 권리로서 환경권 존중, 생태 전

환을 위한 사회체계의 변화 제안 및 실천 등이다.

②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다. 사회를 살

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과 자질에 대

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를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

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한다. 민주

시민교육의 시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였다. 현행

교육목표에 진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수정‧보완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

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

도를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육성하고 진

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적

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

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에 중점을 둔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을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주요 영역으로 민주주의와 사회

적 현안, 비판적 사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민의 참여와

실천 등이다. 내용 요소는 문화 다양성, 미디어 리터러

시,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

와 실천 등이다.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의 경우 현행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개선안은 내용 체계(안)를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며, 교과 재구조화를 통하여 기후환경과 공동체 소양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과학, 사회, 환경, 국

어 등) 내용 재구조화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을 검

토하고 있다. 신설과목의 예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등이다.

셋째, 초‧중‧고 학생 디지털 ‧ AI 소양 함양 교육 강

화이다. AI⸱SW 등 신산업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 혁신과 연계하고 모든 교과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 교육과정

과 연계하여 AI 등 신기술분야 기초 심화 학습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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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정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학생 요구 등에 따라 자율적인 학교별 정보 교과

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 마련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정보 교육 강화 방안은 초등학교의 경

우 정보 관련 내용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 개설과목으로 편성 가능하며 실과 교과를 포함

하여 학교 자율시간 활용을 통한 34시간 이상 시수 확

보를 권장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 내용 재구조화는 정

보 관련 교과(실과) 내용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

술 분야 기초 개념‧원리 등을 반영하고 놀이‧체험 활동

중심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역량함양을 위

한 과목을 신설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시간 및

교과(군)별 시수 증감을 통한 정보 시수 확대 이수 권

장 기준 마련이다. 개선안은 정보 과목은 학교 자율시

간을 확보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을 권장한다. 이

를 위하여 교과 내용 재구조화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관련 내용 강화와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교육과 연계한

기본‧ 심화를 위한 정보 과목 개설이다. 고등학교의 경

우 정보 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

택과목 편성이다. 현행 기술‧가정 교과군을 개선안으로

기술‧가정/정보로 변경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 내용 재

구조화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넷째,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항 제

시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환경(일반 학교의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마련이다.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장애가

있는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

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소규모학교

및 초 중등 통합 운영학교 지원,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체제 지침을 마련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및 학교 교육 시 직

업 생활의 공통 기본 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신설과목으로 전문 공통 과목인 노동

인권과 산업안전 보건, 교양 교과로 인간과 경제활동

등을 마련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

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 교육

과정 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의 적용은 초등학교 1, 2학

년은 2024년, 초등학교 3, 4학년은 2025년, 초등학교 5,

6학년은 2026년에 실시된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은 2025년 중학교 2학년

은 2026년 중학교 3학년은 2027년에 실시된다. 고등학

교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2025년, 고등학교 2학년은

2026년, 고등학교 3학년은 2027년에 적용실시 된다[2].

Ⅳ.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1.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정도는 표 2와 같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모른다.
2(11%) 17(89%) 0

표 2. 2022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
Table 2. Awareness of the 2022 Revision Curriculum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명(11%),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17명(89%)으로 대부

분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시대에 맞게 개정된 정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는

지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다.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63%) 7(37%) 0 0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 시대에 맞게 개정 정도
Table 3. Degree of revision in line with the time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는

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게 생각하다가 12명(63%), 그렇

게 생각하다가 7명(37%)으로 대부분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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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를 학생, 교사, 학부모 측

면에서 살펴본 결과 19명의 교사 중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학
생

-학생 과목 선택의 자율성 보장하고 있음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교과의 공부뿐 아니라 전공 적합성의 중요성을 강조
-전공 관련 선택교과목 이수를 통해 전공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교
사

⚫긍정적 측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조함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강조함
-학생선택형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함
-자신의 전공 교과 관련 심화 연수를 통해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선택교과를 개설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여야
함
⚫부정적 측면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무리수와 고통이
수반됨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시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의문
-변화된사회에따라미래의역군들이갖춰야하는역량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을 위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
부
모

⚫긍정적 측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제공됨
-자신의학업뿐아니라진로를스스로설계할수있는자기
주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사교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폭넓은
어휘력을 바탕의 롤 깊게 읽을 수 있는 언어 소양을
길러주고, 수학 개념을 스스로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통해
수리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조력해야 함.
-아이의 성향, 강점, 장단점, 교과과목 선호도를 파악하여
관련책을선택하고독서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어야함
⚫부정적 측면
-잦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됨
-각 교과목에서의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교육과정의
변화는 어떤 부분의 변화인지 잘 모르겠음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보여주기식, 겉만 번지르르한 고교학점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됨.
-교육의 핵심인 교사가 고교학점제에 준비 없이 시달리게
되면, 과연 가르치는 내용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

표 4.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Table 4. Meaning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는학생으로서는 과목선택

의 자율성 보장이 의미가 있었으며, 교사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

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필요한 준비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필

요한 준비사항을 교육과 정적인 측면, 교사 측면, 기타

부분에서 살펴본 결과 19명의 교사 중 가장 많이 제시

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교
육
과
정

-고교학점제를 급하게 실행하지 말아야 함
-역량과 소양 개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논의와
협력체 체계 구축 및 디지털·AI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함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
선택과목 수업을 개설하며, 학점 이수 시 학업성취의 질을
관리해야 함
-단순히나열된교육과정이아닌실질적인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연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
사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될 수 있게
다양한 연수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심화연수및수업연구를통해전문성을높여수업의질을
향상하게 시켜야 함
-개정교육과정에서제시하는내용들은좋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교사들의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일부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나 인프라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곳에 서는 교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힘든 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
-교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표본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라는 인간상과 교육목표,
지향점을 교육활동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교수학습개발과 공유를 위한 교사 협의체 강화, 모든
교과가연계한제교육을위한연수참여및연구가요구됨.

기
타

-2022년 인간상을 지향하는 교육활동이 운영되기에
입시제도는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듦.
-수능이 강조되면서 수업이 다시 문제풀이식으로돌아가는
건 아닌지 교육적인 퇴보가 걱정됨.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보여주기식, 겉만 번지르르한 고교학점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됨.
-교육의 핵심인 교사가 고교학점제에 준비 없이 시달리게
되면, 과연 가르치는 내용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
-선택과목중심의이동수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함.
-학교별로환경이나인프라등을고려하여개정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표 5.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준비
Table 5. Preparations at school sit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curriculum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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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필

요한 준비사항의 경우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 시

행과 관련된 준비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의 경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한 실질

적인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5. 2022 개정 교육과정 장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 결과 19명의 교사 중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장
점

-민주시민교육이나 생태 전환교육, AI 소양 함양 교육에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체적 가치 추구의 교육과정이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함
-급변하는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미래사회의역군들을
위한교육과정의변화와그에맞는다양한역량을기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 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함.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한 진로 연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함

개
선
점

-교육과정의 개정과 취지에 공감함. 하지만 적용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대학 진학을 위한 선택과 본인의 관심을
위한선택중에서고민을하게되고대부분은진학을위한
선택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진학에 도움을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인프라 차이로 지역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경제금융교육을 중시했으면 좋겠음. 국·영·수 교육은
강조하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고, 금융문맹이 너무도 많음.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교원의 수급 문제해결이 필요. 교사 스스로
전문성신장은당연한과제이나학생수요에맞는기본및
심화 선택과목 개설을 현재 교사가 감당할 수 없음. 물론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여 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선택과목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현장 교사에게 주어진
몫이 대부분일 것임. 또한, 다른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

표 6.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
Table 6. Advantage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 결과 장점은 민주시민교육이나 생태 전환교육,

AI 소양 함양 교육에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개선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

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

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

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

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여 개정되었다. 둘째, 2022 개정 교

육과정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

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은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이

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 초‧중‧고 학생 디지털 ‧ 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다섯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는 대부분이

잘 알고 있으며,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보았

다.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에는 교육의 방향과 가치

(교육철학), 학생들에게 무엇을(교육내용), 어떻게(교육

방법) 가르칠 것인가 등이 담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가치, 교

육내용, 교육 방법이 달라지며, 학생들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떻

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미래인재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

한 화두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면

에서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의 가치와 본질에서 근본적

인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는지,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

견수렴 등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

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

(안) 마련 과정에서 전국적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대규

모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

적이며 의미가 크다.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5, pp.59-69, Sept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7 -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정책 성공의 가능성을 높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요약하면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

시된 교육의 방향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여기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

아가는 데 필요한 배려와 이해, 존중 등 사회적 가치가

내재하여 있다.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창의성,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주도성이

담겨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내용 중 하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고교학점제 등이다.

2. 제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

화는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시도교육청이 선택과목 및 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각각의 교육기관 주체들이 자치성을 발휘하

면 학생은 민주시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서 성

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 및 비

교과 활동에 반영하려는 방향도 가치 있는 것이다.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선택과목에서 민주시민교

육의 영역과 요소를 포함하여 교과 재구조화를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협력을 요구하는 다

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성을

습득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적극적

으로 민주적 시민성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량을 누적하

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의 역할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생님과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학교마다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실행에서의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중

심에서 자신이 이해한 교육과정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이론과 실제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23].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임무

를 수행한다. 교육과정이 교사가 아닌 교육 관련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교사들에게 전달되는 경우 교사는 주

어진 교육과정 이론을 실제에 옮겨 교실에서 실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교

실이라는 ‘장’에서 해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을 만들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24].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학교 현장에

서 실현하는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서 당연하게도 교사

는 민주시민성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

다.

셋째, 입시 위주와 경쟁 중심 학교 문화 안에서 학생

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최하위권인 점을 생각할

때 입시교육 개선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절실한 요구만큼, 거시적인 교육

정책들, 대학 평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동반 추

진하여서 입시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교육을 만들어야만 한다[24]. 그래야 학

교를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주체로 세울 수 있다.

넷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

과정은 현실적으로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허

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면에

서 대도시와 지역, 소규모학교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

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미국, 핀

란드,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마다 장단점

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통해 나온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형 모델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고등학교에서 교과목

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주도

적인 학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길

러 줄 필요가 있다.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책임감, 소통,

포용, 협력, 생각하는 힘 등은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것

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에 집중하게 하고, 재능이 있는 것을 육성

하고 몰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이 생각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

고 있는 교육의 실현성을 높여줄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

과 각론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게 하려면 교수 학습이라

는 측면에서 일관성, 계속성, 계열성이 잘 조화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또한 교육과정의 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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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각각의 교과서에 2022 교육과정 개정 내용

이 충실히 담기고, 교과서의 내용에서 글의 내용과 표

현, 교육자료 등과 함께 교과서의 형식인 디자인, 편집

등에서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재미있게 지식

을 탐구하도록 하는 교과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

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 교

육과정 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

한 분석 등을 토대로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

용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4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은 2027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처음으로

적용되는 2024년까지 앞으로 2년의 세월이 남아 있다.

이 기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정성

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대국민 소통과 사회적 합의,

공감대를 이루며 만들어가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이 현실에 잘 접목되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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