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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content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2022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recognizing the ne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 study is grounded in practical 

problem-based program. In the analysis stage, the educational trend requir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was elucidated by analyzing the 2022 revised curriculum documents and future education document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framework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oals within home economics curriculum was designed. Accordingly, 

the educational goal of this curriculum, “Cultivation of family competencies linked to global citizenship competencies,” was

established by posing the perennial question, “As a global citizen, what actions should I take for sustainable choices related

to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design stage, four key ideas in the “Living Environment and Sustainable Choices” domain

of the 2022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to derive practical problems. In the 

development stage, content elements were derived based on four criteri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analyzing the ne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home economics context by analyzing document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competencies 

for the future and examining the 2022 revised curriculum's general framework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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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우

리나라 공교육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 따라 ‘민주시민으로

서의 필요한 자질’, ‘인간다운 삶’,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교육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이 교육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던 추세를 넘어 최근에

는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적 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체

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 중의 

하나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

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Ministry of Education[MOE], 

2009, p.3)”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

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MOE, 2015, p.1)”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며,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

한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통해 

세계시민성 함양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며 공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을 기르고자 하였다(MOE, 2016).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및 변화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가 필요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다(MOE, 2021). 

OECD Education 2030의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과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며 학생들

이 개인과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웰빙을 위해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시민교육에 포함된 가치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과 

재구조화, 선택과목 신설 등 이전 교육과정에서 특정 교과와

의 연계만을 강조하던 것을 넘어서 모든 교과교육, 모든 학교

급에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환경, 공동체 소양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참여와 실천에 기반을 

두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MOE, 2021). 

이에 따라 여러 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

록 교과 재구조화 및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아

를 위한 누리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Jang, 

2022; Lee & Son, 2022), 초등학생을 위한 미술과에서의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Lee & Kim; 202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과 연계한 대학 프로그램(Kim, 2019), 사회과 프로그램(Choi & 

Kim, 2019; Kim, 2019; Lee, 2019) 등과 같은 연구들은 다양한 

교과와 학교급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주제의 확장을 보여준다. 

국내 세계시민교육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학교교육과정 내에 

세계시민교육 적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Park, & 

Cho, 2016). 구체적으로, Kim(2002), Kim(1999), Noh(2001), Im

과 Ju(2000)이 대표적으로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적용 

방향 및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0년대에는 민주시민교

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 유사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가 늘어났는데, Sim(2016)의 생태적 다중시민성에 기반

한 초등사회과 교실 수업 설계 연구와 Chae(2015)의 초등 사회

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세계시민교육의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Heo, 

2020; Jang, 2018; Ji, 2019; Kim, 2018)가 증가하고 있었다. 

Lee(2017)의 연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세계시민교

육의 필요성과 교육 정책의 현황에 대해 밝힌 바 있었다. 초등

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내

용요소 분석, 교과서 분석, 세계시민교육 수업 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Chae, 2015; Kang & Kim, 

2019; Lee et al., 2017)가 진행되었다. 

한편, 가정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룬 연구로는, 7차 교

육과정의 목표와 가정과 목표와 내용을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보며 세계시민교육을 가정과에서 다뤄야함을 주장한 Y. H. 

Kim(2004),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세계 예절 

교육 관점으로 연구한 H. S. Kim(2004)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후 한동안 연구되지 않았다. 2015년 UN SDGs의 발표 이후 

Byun(2019)은 가정교과교육 속 glocalization 발표를 통해 세계

시민교육을 고려해야 함을 밝혔으며, 이어 가정 교과에서 세

계시민교육에 대한 내용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Heo, 2020; Kim, 2020; Heo & Kim, 2020)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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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교과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적 배경

을 반영하여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을 새로 구성하고,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가

족은 물론 친구 및 이웃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생활환경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삶을 주도해 가는 데 필요한 생활역

량 함양을 지향함을 밝혔다(MOE, 2022b, p.6). 특히, 가정과교

육과정의 철학적 바탕이자 수업 개발 모형으로 활용되는 실천

적 문제 중심 수업은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관련이 

있다. 2022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가정과 목표 중 

‘공동체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동’은 UNESCO 

(2015a)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 중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가정과의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은 ‘참여하고 행동하기’ 주제와도 맞닿는다. 

특히 Oxfam(2015)이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태도 요소로 

제시한 자아정체성은 가정과의 ‘인간 발달과 주도적인 삶’에

서 다루는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세계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주제인 ‘지속가능성’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역, 핵심 

개념 등으로 제시될 만큼 강조되고 있다.

Heo(2020)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주제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개인

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며 가정과의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과 세계시민교육

의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세

계시민교육은 국제개발기구 및 다양한 교과에서 개발되고 있

지만, 2022 교육과정 이후 가정과에서 개발된 연구가 없어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미래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과 기

술의 습득이 아닌, 학생들이 마주할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개

인과 사회, 세계, 즉 공동의 웰빙이다(OECD, 2018; UNESCO, 

2022). 가정과는 실천교과로서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일어나

는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선을 구체화하는 행동(praxis)을 할 수 있는 사람

(Yoo, 2007)’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때 최고의 선은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공동의 웰빙과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글로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흐름 아래 가정과와 세계시민교육 간에는 공통된 목표와 원칙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천적 문제 중심의 초등 가정과 세계시

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체계 개발을 위해 가정과에서의 세계

시민교육 필요성을 분석하고, 교육목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

로 하여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천적 문제 선정, 내용요소 선정 

준거에 기반한 내용요소를 구성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하

였다. 

첫째,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떻

게 설정할 수 있는가?

둘째,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재구성

한 교육과정 및 실천적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요소와 

내용체계는 어떤 구성을 가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동향

우리나라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도입된 배경과 역사에는 국

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39개의 범교과 학습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10개로 정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

교육으로, 물보호교육은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통합

되었다. 이어 2016년의 교육부 업무보고자료와 2022 개정 교

육과정 총론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공동체의식, 민주시민교육, 생태

전환교육 등을 강조하며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시민교육과 유사

한 교육이 계속 등장해왔는데, 특히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

육,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교육이라는 큰 범주로 묶여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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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세 개념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융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기반이 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정의와 등장배경에 관한 선행

연구(Alger & Half, 1986; Hanvey, 1976; Randall et al., 1992; 

Tye, 1999)를 살펴보면 주도세력, 교육내용, 제기된 한계 측면

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교육은 1960년대 아프리카 미

국인들이 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등장한 교육이고, 국제

이해교육은 학생들의 세계체제에 대한 이해와 여러 나라 사람

들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유럽계 미국인에 의해 실

시되었다(Banks, 1992; McFadden et al., 1997). 구체적으로, 다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

과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Cha & Mo, 2017, 

pp.410-411)”을 두는 개념이며, 국제이해교육은 “전 세계적인 

문제와 글로벌 맥락 안에서 상호연관성을 강조(Cha & Mo, 

2017, pp.410-411)”하는 개념이다.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

육은  배경과 목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적 맥락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Kim(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맞게 학교 두 교육을 교육과정에서 상호 연계시

킬 필요가 있으며, 각 교육의 범위를 존중하고 발전하며, 공통

의 주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은 목표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과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UNESCO, 

2017)”으로 제시되고, 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화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보편적 시민의식을 함

양하는 교육(Cha & Mo, 2017, pp.410-411)”으로 정의되는데, 

아직까지도 개념적으로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과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다(Kim & Huh, 2013). Seol(2004)은 다문화교육

과 세계시민교육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점

과 이론보다도 ‘경험’과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과 실천

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의 유사함을 밝혔다.

두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Seol(2004)은 다문화교육은 ‘다

양성’을, 세계시민교육은 특수성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세계시민교육의 보편성이 획일주의로 갈 가능성을 다

문화교육이 보완하고, 다문화교육의 특수한 집단의 폐쇄성이 

방관적 문화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세계시민교육이 

막아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두 개념이 보완적인 개념으로 

존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종합하자면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교육이라는 큰 범주 아래 서로 다른 배경과 특징을 가

지지만, 세 개념이 서로 보완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학습 내용 

간의 유사성이 있어 교육과정 내에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도, 개념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세계시민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

시민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교육과 국제

이해교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세계시민교육(GCED)을 “인

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

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MOE, 

2016, p.75)”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가정과교육과정 관점은 Brown(1980)에 의해 기술적 관점, 

자아실현 관점, 실천적 추론 관점으로 구분되었으며, 실천적 

추론 관점이 가장 정당하다고 주장되었다. 특히 실천적 추론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자신, 가정,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

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교육과

정은 가정학의 학문 구조를 기초로 하되, 가정생활과 일상생

활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교육과정 개발 접근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Yoo, 2006).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입각한 가정과교육의 목적

은 실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교과목은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 즉 실천적 문제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순서화 되며, 

교육과정의 형식 또한 개념적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실천적 

문제에 따라 결정된다. 다뤄지는 지식과 학습경험은 실천적 

추론 과정 중 질문하는 과정에 따라 배열되며, 실천적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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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중심을 둔다. 

교육과정의 내용선정은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항구적인 문

제를 선정한다. 이 항구적인 문제는 모든 세대를 거쳐 공통적

이고 계속 발생되는 문제로, ‘what should be’의 형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Montgomery, 1999).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은 가정과에서 많이 행해져왔다(Lee & Chae, 2008; 

Lee & Cho, 2011; Yoo & Shin, 1997; Yoon & Ju, 2019).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은 Brown(1978)의 주장에 따라 항구

적 문제와 이에 따른 실천적 문제로 이루어진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Yoo(2006)은 Brown(1978)이 제시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구조를 바탕으로, 항구적 본질을 갖는 

실천적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게 문제의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의 중점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은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교수 및 학습 과정과 함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천적 문제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은 학생들의 실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실천적 추론 능력

을 기르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데 적합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를 개발하였다. Yoon(2018)

은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과 교수⋅학습지도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연구 모형

을 정리하였다.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

여 실천적 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적 사례 분석, 

실천적 문제 구조의 설계,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학습 

내용 요소 선정(개발)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Yoon(2018)의 연구 모형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분

석, 설계, 개발의 단계를 거쳐 항구적 문제 설정, 실천적 문제 

선정, 내용요소 개발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기존 교육과정과 세계시민

교육 관련 문서 분석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다음 설계 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

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 실천적 문제 선정과 내용요소 

분석 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초등 가정

과 세계시민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전 과정에서 전문가 

3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부터 5월

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초등교사인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개발 단계에서 가정교

육학 박사 2인, 가정교육학 교수 1 인과 초등교사인 연구자 

1인의 4회에 걸친 온라인 협의를 통해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

교육 목표와 내용요소 선정 및 실천적 문제 도출과 관련하여 

합의점에 이르렀다. 특히 연구자가 교육과정의 핵심아이디어

에서 도출한 실천적 문제가 타당한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으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다

(Figure 1).

1. 분석 단계

분석 단계에서는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요구되는 

교육적 흐름을 밝히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및 미래교육, 세계

시민교육 문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

정 총론, 가정과교육과정 문서, OECD 교육 2030, UNESCO 

교육 2030, UNESCO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문서 

및 세계시민교육 문서를 분석하여 초등 가정과에서의 세계시

민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항구

적 문제를 설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설계 원리를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2. 설계 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통해 

재구성한 가정과 역량, 교육목표, 추구하는 방향성을 표현하

였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핵심아이디어 네 가지를 분석하여 찾을 수 있는 

하위관심사와 실천적 문제를 선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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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핵심아이디어와 내용요소를 하나의 내용체계 안에 담고 

있지만, 핵심아이디어와 내용요소를 직접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본 프로그램은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라 실천적 문제별로 내용요소를 분석하고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내용요소 분석 및 도출에 앞서 핵심아이

디어에서 실천적 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

역은 ‘소비자 시민성’과 ‘지속가능한 선택’의 핵심개념을 가

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연구자가 교육과정을 분석할 때 세계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역과 관련

한 핵심아이디어에서 실천적 문제를 선정하였다.

3. 개발 단계

개발 단계에서는 내용요소 분석틀 개발, 내용요소 분석 및 

선정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에 준거하여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내용요소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초등 

가정과교육과정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내용

요소 분석하였다. 설계 단계에서 선정한 실천적 문제별 내용

요소를 도출하고,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내용체계를 개발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프로그램 목표

1) 초등 가정과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세계시민교육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교과와 여러 

학교급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회과에서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 시민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이 많이 개발

되고 있다(Yoon & Choi, 2015; Lee et al., 2015; Zong et al., 

2018). 사회과는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 등에 탐구를 통한 한

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MOE, 2015)’ 

함양을 목표로 하며 ‘탐구’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Figure 2>에서 보듯이 사회과는 사회적-시민적 관점에 근거

하여 정치 및 경제 체계에 치중해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

은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에서도 행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과는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

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특징인 문제 

해결 중심, 실천 중심(Cho, 2016)과 관련이 깊다. 즉, 각 교과의 

목표와 기능, 기반을 둔 체계에 따라 해당 교과 내의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능들이 다르다. 초등 가정

교육 프로그램 

설계 과정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과정
구체적인 내용

분석 - 항구적 문제 설정 -
미래 교육 문서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분석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 도출

↓

설계 - 실천적 문제 선정 -
가정과 역량, 목표, 추구하는 인재상의 재구성

핵심 아이디어에 근거한 실천적 문제 선정

↓

개발 - 내용요소 선정 -
내용요소 분석틀 개발 

내용요소 도출

Figure 1.

Process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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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초등 

가정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관련 있는 

세계 문제와 나와의 관계, 문제 해결과 결과의 영향에 대해 

다룰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관

점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실천적 추론이 요구되는 상황과 

세계시민교육이 요구된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Brown과 

Paolucci(1979)에 따르면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실천적 추

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천적 추론이 요청되

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첫째, 가치와 

관련된 점, 둘째, 행동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주위 환경, 넷째, 어떤 최선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유네스코가 말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글로벌 

시민 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더 평화롭고 포용적이

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UNESCO, 2015a, 

p.14)”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라는 가치를 위

한 교육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행위 주체의 가치 형성과 

역량 강화(Kim et al., 2016)’를 강조한다고 하며 실천적 추론이 

요청되는 첫 번째 사항인 ‘가치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과 실천적 추론이 요구되는 두 

번째 점인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셋째, 세계시민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요

구(OECD, 2018)’되어 새롭게 등장한 인간상이고, 이는 ‘불확

실하고 변화하는 주위환경’을 전제로 하는 실천적 추론이 길

러줄 수 있다. 넷째, 세계시민은 자신이 행위주체성(OECD, 

2018)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천적 추론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선의 행동에 도달하는 데 요구되는 고등사고과정

으로,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사고과정을 통해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Yoo & Lee, 2010). 이러한 

점을 <Table 1>과 같이 종합하였을 때, 세계시민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가정과의 실천적 추론을 핵심

으로 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임을 알 수 있다.

2)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2030(Education 

2030)’의 의제로 채택되면서 미래 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UNESCO, 2015b). 미래 교육이 웰빙

번호 실천적 추론이 요청되는 상황 세계시민교육

1 가치와 관련됨 ‘행위 주체의 가치 형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김영순 외, 2016)

2 행동할 필요가 있음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유네스코, 2023)’

3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주위 환경 ‘급변하는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해결책(OECD, 2018)’

4 어떤 최선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음 ‘행위 주체성(OECD, 2018)’

Table 1.

Relevance of Practical Reasoning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igure 2.

Approaching the Domains and Issues Covered in Home 

Economics, Social Studies, and Ethics(Yo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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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는 배경은 곧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 

배경과 같이 한다는 전제를 갖고 미래 교육 문서를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인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핵심 용어는 ‘급변하는 미래사회’,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한 

행동’,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다. 첫 번째 핵심 용어인 ‘급변

하는 미래사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OECD 모두 ‘급변하

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바탕

으로 하였다. OECD Learning Framework 2030은 미래를 점점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한 세계라고 이야기하

며,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세 가지 문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첫 번째 환경적(environmental) 측

면의 문제(challenge)는 기후 변화와 천연자원의 고갈은 빠른 

행동과 적응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경제적(economic)

측면의 문제는, 과학적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새로운 기회와 해결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각 영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며,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기관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사회적(social) 측면의 문제는,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

화적 다양성이 국가와 공동체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만, 삶의 질의 불평등과 갈등, 불안정성, 전쟁과 테러의 위험성

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와 같은 

물질적인 자원이나 소득을 넘어서 확장된 목표로서 삶의 질, 

건강, 시민참여, 사회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의 웰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이 목표를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길러 사람들이 포용적이고 지

속가능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또한 비슷한 방향

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2022년 11월에 발표한 시안에서부터 OECD Education 

2030을 언급하며 학생행위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통해 새로

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서

술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1장 교육과

정 구성의 중점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변화를 야기

한 첫 번째 주요배경에서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

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서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에서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인구구조 변화’에서 사회적 측면의 문제를 제시함으

로써 OECD 2030 Framework 가 제시한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세 가지 문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 맞닿아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배경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의 증가’를 근거로 ‘상호존중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세계시민역량이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용어인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한 행동’에 관

해서는, 실천적 추론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실천적 추론 과정은 일

반적인 문제해결 과정과 달리 과학적인 논리나 기술적 효율성

만 우선시하기보다도, 과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도덕적 정당성

을 함께 고려한다(Yoo & Lee, 2010). 세계시민으로서 해결해

야 할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이 최선의 행동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세계시민

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기술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기보다도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한 도덕적 고려를 갖춘 

행동이 더 적합하다.

세 번째 핵심용어인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관련해서는, 

‘Education 2030’ 프로젝트와 OECD Learning Framework는 공

통적으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선정

하였다. 기존 DeSeCo 프로젝트는 ‘성공’(success)이라고 표현

했지만 경제발전 논리에서 벗어나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물론 웰빙 또한 기존의 ‘성공’이 내포하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예를 들면 돈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웰빙’이라는 단어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건강,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Education 2030’에서 이러한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에 

누구나가 공평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한다고 밝히며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과 

사회를 포용하는 웰빙 개념임을 알 수 있다(Lee & So, 2018; 

OECD, 2018).

요약하자면, 본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에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른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내용체계 개발  89

대비하기 위하여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을 통해 

‘실천적 추론을 통한 행동’을 실천하여 ‘개인과 사회의 웰빙’

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한 항구

적 문제는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을 위해 세계시민으

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로 세웠다.

분석 단계에서 결론적으로 도출된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

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는 <Figure 3>과 같다. 급변하는 미래사

회를 대비하여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가정과 역

량을 통하여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개

인과 세계 사회의 웰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이다.

2.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실천적 문제의 선정

1)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 목표, 추구

하는 인재상의 재구성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은 2022 개정 가정과교

육과정의 교과역량을 재정의하여 설정되었다. 다음 밑줄로 표

시된 부분은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

정에서 제시된 역량의 서술(MOE, 2022b)에 추가한 구절이다.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 배경을 개인, 사회, 세계 공동체의 관점

에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관계형성능력은, 자

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 세계와의 건강한 상호

작용과 이를 통해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공동체에 대

한 소속감을 가지는 능력이다. 생활자립능력은, 삶의 주체로

서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일상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수행할 수 있으며, 주도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해 자기 관리 및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ﾠ이어,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목표와 추구하는 인

간상을 제시하였다(Table 2). 세계시민역량이 필요하게 된 맥

락인 미래사회를 강조하고, 교육의 목표가 개인이 아닌 나, 

가정, 사회, 환경, 세계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중요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단순히 ‘주도적인 삶’이 아닌 

구체적으로 세계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Figure 3.

Framework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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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행동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인간상 

또한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학습자’, ‘세계 공동체를 생각하는 

학습자’로 새로 제시하였다.ﾠ

2) 실천적 문제의 선정

설계 단계에서 본 프로그램의 목표인 ‘세계시민역량과 연

계한 가정과 역량 함양’을 위해 항구적 문제인 “생활환경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선택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를 세웠다. 2022 개정 초등 가정과교육과

정의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네 

가지를 분석하여 찾을 수 있는 항구적 문제와 항구적 관심사

를 각각 도출하였다. 

이어 2022 개정 초등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항구적 문제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실천적 문제 네 가지를 선

정하였다. 교육과정 문서의 핵심아이디어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개념을 포함한 일반화된 지식이다. 핵심아이디어에서 학생

들이 배워야할 개념을 떠올리기 위한 질문, 즉 ‘항구적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협의하였고, 그 결과로 항구적 관심사를 도

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에

서는 네 가지 핵심아이디어(MOE, 2022b, p.8)를 제시하고 있

는데, 첫 번째 핵심아이디어에서 도출한 항구적 문제는 “삶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와 관련한 항구적 관심사는 ‘가치 있는 생활자원 관리’이다. 

두 번째 핵심아이디어에서 도출한 항구적 문제는 “창의적이

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이다. 

이에 도출한 항구적 관심사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의식

주 생활’이다. 세 번째 핵심아이디어에서 도출한 항구적 문제

는 “소비자 시민성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이다. 

이에 도출한 항구적 관심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유

지’이다. 이어 네 번째 핵심아이디어에서 도출한 항구적 문제

는 “생활공동체와의 공존과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

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이다. 위 실천적 문제에서 도출한 

항구적 관심사는 ‘지속가능한 선택’이며 이 과정을 종합하면 

아래 <Figure 4>와 같다.

ﾠ 기존 가정과교육과정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제안 안

목표

교과 지식, 수행 역량,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의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인식하여, 가정생활, 기술 및 정보 소양을 바탕으

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함

양하여, 나, 가정, 사회, 환경,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세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 속 문제 해결을 

통해 나와 관련된 세계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참여 의지를 다지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

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세부목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학습자>: 자기 및 타인 이해의 건강

한 발달과 상호 존중 및 돌봄의 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과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개인의 발달과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의식주 생활을 주도적으

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적 생활역량을 함양한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학습자>: 변화하는 생활환경에서 개

인과 가족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수행 능력, 태도를 

기르고, 생활 자원을 삶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공동체와 생태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나와 가족,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역량을 

기른다.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학습자>: 자기 및 타인 이해의 건강

한 발달과 상호 존중 및 돌봄의 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과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개인의 발달과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책임 있는 
의식주 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적 

생활역량을 함양한다.
ﾠ<세계 공동체를 생각하는 학습자>: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서 개인과 가족, 사회, 세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수행 능력, 태도를 기르고, 생활 자원을 삶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세계 공동체와 생태환경을 고려

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나와 가족,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생활 역량을 기른다.

Note. 밑줄 친 부분은 도출과정에서 보충한 것을 의미함.

Table 2.

Apply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2022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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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내용요소를 포함한 내용체계 

1) 내용요소 분석 및 도출

앞서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설계

할 때, 크게 두 가지 중점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미래사회

와의 관련성, 세계시민역량의 반영이었다. 이에 따라 내용요

소 분석틀이 개발되었는데, 우선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게 

된 배경인 급변하는 미래 사회와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환경

적, 경제적, 사회적 미래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구상하였다. 이어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을 설계

하기 위해 “보편적 인류애 및 지구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이 있는가?”, “나와 관련 있는 생활 속 문제와 세계의 문

제에 대해 시민적 행동과 참여를 촉구하는가?”, “주도성을 가

지고 개인의 ‘웰빙’에 목표하는가?”의 질문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 반영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위 네 가지 질문은 내용요소 

분석틀의 기반이 되었다(Table 3).

분석 과정에서 배제된 내용요소도 있었으며,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밑줄로 표시한 구절을 추가하여 내용요소

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

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천적 문제에 따른 내용요소 

선정 과정은 다음 <Figure 5>와 같다. 아래의 과정을 나머지 

세 개의 실천적 문제에서도 진행하여 각 실천적 문제에 따라 

내용요소를 도출하였다.

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 최종(안) /제안(안)

최종적으로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는 항구

적 문제,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가정과 역량, 실천적 문

제와 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분석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세계시민교육 

내용체계는 다음 <Figure 6>과 같다. 

세계시민이 필요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가정과에서 추구

하는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세계로 확장한 교육목표와 추구하

는 인간상을 볼 수 있으며,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을 추구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2 개정 초등 가정

과교육과정의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목표를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관점의 항구적 문제인 ‘생활환경

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선택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어

떤 행동을 해야 할까?’로 제시하며, 이를 교육목표로 삼았다. 

ﾠ도출 과정 실천적 문제 1 실천적 문제 2 실천적 문제 3 실천적 문제 4

핵심아이디어

(MOE, 2022b)

삶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자원의 

제한성은 개인과 가족의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의식주 생활의 수행능력을 

갖추는 일은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변화하는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소비자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향하는 것은 현재 

생활공동체와의 공존과 함께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다.

↓

핵심아이디어에서 

도출한 항구적 문제

삶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소비자 시민성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생활공동체와의 공존과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

도출한 

항구적 관심사 
가치 있는 생활자원 관리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의식주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
지속가능한 선택

↓

도출한 

실천적 문제

가치 있는 생활자원 

관리를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의식주 생활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지속가능한 선택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Figure 4.

Process of Developing Practical Problems from 2022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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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 분석 준거 의미 표기 내용요소 도출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방향과 부합 여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미래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환경적 문제: (환)
경제적 문제: (경)
사회적 문제: (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미래 문제 중 하나 

이상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요소로 

보충하거나 관련 없는 경우 배제.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과의 관련 여부

관계 형성 

능력

보편적 인류애 및 

지구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 있는가 

관련이 있는 경우: O
지구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충하거나 관련 없는 경우 배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시민적 행동과 참여를 

촉구하는가? 
관련이 있는 경우: O

시민적 행동과 참여를 촉구할 수 있도록 

보충하거나 관련 없는 경우 배제. 

생활 자립 

능력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목표하는가? 

개인적 웰빙과 

관련된 경우: (개),
사회적 웰빙과 

관련된 경우: (사)

개인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사회 ‘웰빙’과 

관련되도록 보충하거나 관련 없는 경우 배제. 

Table 3.

Analysis of Learning Components of 2022 Revised Curriculum

분석 준거

(A)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미래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B)  보편적 인류애 및 지구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 있는가? (관계형성능력)
(C)  시민적 행동과 참여를 촉구하는가? (실천적문제해결능력)
(D)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목표하는가? (생활자립능력)

분석 과정 및 도출 과정

분석 과정 도출 과정

실천적 문제
2022개정 가정과 

내용요소
(A) (B) (C) (D) 보충 방향

본 프로그램 

내용요소 도출안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
생활공간과 정리정돈

(환) O
(개) 
(사)

- 사회적 차원의 목표로 확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추가

지속가능한 
생활공간과 정리정돈

(과)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 경험하기

O
(개) 
(사)

- 구체적인 스킬인 ‘자기인식과 

반성을 통한’ 추가

자기인식과 반성을 통해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 경험하기

(가)
쾌적한 생활공간 

유지를 위한 노력

(사) O O
(개) 
(사)

- 구체적인 스킬인 ‘공감’ 추가

- 행동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

공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 유지를 위한 

노력과 실천

Note. 밑줄 친 부분은 도출과정에서 보충한 것을 의미함.

Figure 5.

Process of Deriving Learning Components of “What should I do to maintain a safe and healthy living environment?”

항구적 문제

생활환경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선택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교육목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여, 나, 가정, 사회, 환경,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세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 속 문제 해결을 통해 나와 관련된 세계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참여 의지를 

다지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6.

Final Draft for Content System of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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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행

동을 할 것인지 실천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목표에 중점을 두었

다. 해당 교육목표를 위해 네 개의 실천적 문제를 선정하였으

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소단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천적 문제별로 내용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교육현

장에서 학교 및 교사 단위의 수업 과정안 개발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

이 필요함에 따라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른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체계를 개발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설계, 개발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초등 가정과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밝히고, 

항구적 문제 설정에 따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교육 목표, 

추구하는 인재상, 가정과 역량 등을 재구성하였고, 초등 가정

추구하는 인간상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학습자>
자기 및 타인 이해의 건강한 발달과 상호 존중 및 돌봄의 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과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개인의 

발달과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책임 있는 의식주 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적 

생활역량을 함양한다.
ﾠ<세계 공동체를 생각하는 학습자>

변화하는 생활환경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 세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수행 능력, 태도를 기르고, 생활 자원을 삶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세계 공동체와 생태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나와 가족,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역량을 기른다.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

실천적 문제

가치 있는 생활자원 

관리를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창의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속가능한 선택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용요소

지식⋅이해
- 생활자원의 지속가능한 

보관과 활용

-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식재료의 생산과 선택 

- 다양한 문화의 음식의 

마련과 섭취 

- 세계 상호의존적 체계를 

고려한 생활용품의 구성

- 지속가능한 생활공간과 

정리정돈
- 지속가능한 의식주생활 

과정⋅기능
-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관리 방법 실천하기

-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 체험하기 

- 창의적인 생활용품 만드

는 과정 경험하기

- 자기인식과 반성을 통해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 경험하기

- 지역, 국가, 세계를 고려

한 지속가능한 행동을 

계획하여 실천하기 

가치⋅태도

- 자기인식과 반성을 통한 

제작 과정에서 절차적 

사고를 중시하는 태도 

- 자기인식과 반성을 통해 

생활자원을 소중히 여

기는 태도 

-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생활 실천하는 태도 

-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

-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직접 만들어 쓰기의 가

치와 창의적 태도

- 공감을 통한 쾌적한 생

활공간 유지를 위한 노

력과 실천

-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기 위한 나눔의 봉사활

동과 기부문화의 존중과 
실천 

Figur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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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핵심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한 실천적 문제 선정, 내용요소를 도출하여 내용체계

를 개발하였다.

우선 분석 단계에서는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요구

되는 교육적 흐름을 밝히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부 발표 자료, 세계시민교육 관련 미래 교육 문서를 분석

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인 ‘세계시민역량과 

연계한 가정과 역량 함양’을 위해 “생활환경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선택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의 항구적 문제를 세웠다. 이어,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세계시민역량이 반영된 가정과교육에서 실

천적 행동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이

루는 것이 목표’임을 관계적으로 보여주는 가정과 세계시민

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

로 가정과 목표, 추구하는 인재상, 가정과 역량을 재구성하였

다. 또, 항구적 문제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환경

과 지속 가능한 선택’ 영역의 핵심아이디어 네 가지를 분석하여 

찾을 수 있는 하위 관심사와 실천적 문제를 각각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 단계에서는,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에서 근거한 네 가지 내용요소 도출 기준에 따라 

내용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의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내용요소는, 첫 번째 실천적 문제

에서 5개, 두 번째 실천적 문제에서 7개, 세 번째 실천적 문제

에서 3개, 네 번째 실천적 문제에서 3개로 선정되었다.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는 6개, 과정⋅기능에 해당하는 내

용요소는 5개, 가치⋅태도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는 7개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세계시민역량 관련 문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가정과 

각론을 고찰하여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분석

하여,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 방향을 

선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가정과의 성격에 맞게 항구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 선정을 통해 교육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

화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둘째,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내용체계를 2022 개정 초등 가정과교육과정의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한 데 의

의가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 역량의 재구성 등을 통해 교육 

내용 선정에 필요한 기반을 견고히 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기존 내용체계의 기본 구조인 지식⋅이해, 과정⋅기

능, 가치⋅태도의 분류에 맞게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이는 

초등 가정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교사,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으로 개발하거나 실행할 때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2022 개정 초등 가정과교육과

정의 두 가지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인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에서만 내용체계가 개발되었다. ‘인간 발달과 주도

적 삶’ 영역에서도 세계시민교육 내용체계가 개발되어 전 영역, 

전 학년에 걸쳐 세계시민역량을 반영한 가정과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

와 내용요소 분석 및 도출 준거에 따라 개발된다면 내용요소

의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분석, 설계, 개발 단계를 거치며 전문가의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양적인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전문가 

집단을 모아 장기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다면 더 타당한 프로

그램 및 내용체계를 개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역량에 대한 정의에 대해 국가 교육

과정에서 아직 합의된 부분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학계에

서도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역량 등 거의 동일

한 개념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아직 혼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국가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 개념에 대한 정리가 없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면 후속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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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른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설계, 개발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분석 단계에서는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요구되는 교육적 흐름을 밝히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교육부 발표 자료, 세계시민교육 관련 미래 교육 문서를 분석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세계시민역량이 반영된 가정과교육에서 실천적 행동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이루는 것이 목표’임을 관계적으로 보여주는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항구적 문제로 “생활환경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선택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를 설정하였

다. 설계 단계에서는, 2022 개정 초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영역의 핵심아이디어 네 개를 

분석하여 하위관심사와 실천적 문제를 각각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 단계에서는,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에

서 근거한 네 가지 내용요소 도출 기준에 따라 내용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세계시민역량 관련 

문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가정과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분석하여, 가정과 세계시민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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