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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방향 탐색
-제1차,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the 1st and 2nd Comprehensive Plans for Character Education

윤옥한*

 Yoon Ok Han 

요 약 입시교육의 문제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 되었다. 인성교육은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

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의미를 탐

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의미는 첫째, 제1차와 제2차 인성

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은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이 비전

이다. 둘째,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의 추진 과제는 5가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

과제는 4가지이다. 이를 중심으로 제시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첫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 및 평가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 넷째, 인성교육은 그동안 도덕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과 이외의 다른 교

과 교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인성교육, 인성교육 계획, 인성교육 정책, 인성 교육법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long with the problems of entrance exam education, has 
greatly changed modern society, making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more prominent. Character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 that cultivates not only skills and knowledge but also personal ethics, value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1st Character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2016-2020) and the 2nd Character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2021-2025)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them.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vision of the 1st and 2nd 5-year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s. Both have a vision of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equipped with the 
character and competence to lead future society. Second, there are five tasks for the 1st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 (2016-2020) and four tasks for the 2nd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 
(2021-2025).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presented, centered on this,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certification system. Second, character education is not 
something that only schools d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all institutions, 
such as home, school, education office, local community, and the countr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trance exam system and the evaluation system to ensure that character education is implemented properly. 
Fourth, character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moral subjects. The core of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is the need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other subjects in addition to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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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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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성교육은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교육이다. 최근

에는 인성교육의 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 여러 가

지 문제를 일으킨다. 인성교육 부재의 원인은 여러 가

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입시와 학교 교육의

역할이다[1].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

고 있다. 그중 큰 문제 중 하나가 과도한 성적 경쟁과

스트레스이다. 학교 교육은 성적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성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

게 되며, 학습의 즐거움보다는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주된 방법이 표준화된 시험이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을 반영하지 못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경향을 높일 수 있다[2]. 빠르게 변화하는 현

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

이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선 학

교 현장에서 교육혁신은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3]. 오

늘날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가 입

시교육 문제이다. 입시교육은 많은 국가에서 교육 시스

템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입시를 통해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경우,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

스를 겪게 된다.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압박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목표가

입시에 성공하기로 초점이 맞추어지면, 학생들은 지식

습득보다는 시험 대비를 중요시하게 되어 정말로 배움

을 추구하는 동기가 상실될 수 있다[4]. 이 외에도 입시

를 위한 문제 유형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으로 인해 학

생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강조하게 되며,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억압될 수 있으며, 입시

경쟁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지나치게 학습 도

우미나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입시교육은 학생

들의 발전과 교육 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입시교육의 문제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

회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성교육의 중요성

도 더욱 부각 되었다. 인성교육은 기술과 지식뿐만 아

니라 개인의 윤리,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을 함양하

는 교육을 의미한다[2].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

유는 첫째, 기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

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 기간

중 하나이다. 이 기간에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존중,

인내, 협력, 책임감 등의 가치를 배우면 학생들은 사회

에서 더 나은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적응과 협력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공간이다. 인성교

육은 학생들에게 타인과의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

르쳐주며, 효과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

사회 내에서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 셋째, 도덕적 판단력을 육성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도덕적인 선택을 내리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공간이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윤리적 딜레마

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문제 해결과 자기 계발 능력을 강화한다.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개발하

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비판적 사고, 창의성,

목표 설정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미래의 어려움을 극

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다섯째, 폭

넓은 시야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된

다.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

하는 능력을 키우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여섯째,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갖게 한다.

학교에서는 학업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스트레

스 관리, 감정 조절, 자기 관리 등의 능력을 가르쳐주어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을 갖게 한다. 종합적으로 학교

에서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

치, 사회적 기술, 자기 발전 능력 등을 통해 더 적극적

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교육기관들

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인

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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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제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제

공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실

제 교육 현장에 확산·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성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그것으로 기대한다[5]. 그

이후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법률 제13004호, 2015년 1월 20일 제정되고 2015년 7월

21일 시행되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성 구성 요

인 분석, 인성교육의 덕 교육적 접근과 실천 원리에 관

한 연구가 있다[5-7]. 또한 교과별 인성교육 내용 분석

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과정 총론 개발 방향 탐색, 시

민적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의 조화 가능성 탐색,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

육의 목표에 대한 고찰이 있다[8-10]. 그리고 인성의 의

미와 인성교육의 과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

가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의 방향등이

있다[11-13]. 그러나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관련된 연구

는 많지 않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문제 제언 정도이다[14].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는 데 있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이론적인 분석을 위해 교육

부 인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문서 및 인성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학술 자료에서

인성교육 이란 단어를 통하여 논문 35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논문은 총 28편이 사용되었다.

Ⅲ. 인성교육 종합계획 의미 분석

인성의 개념은 character(품성)와 personality(인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성교육의 방향은 가치

관, 세계관, 인간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성교

육의 방향이 결정된다[15].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1

월 제정되고 2015년 7월에 시행되었다. 인성교육 법 제

2조 제1항에서 인성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성

교육”이란 자기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

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

다.

제2항에서는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

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

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

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제3항에서는 핵심역량이란 핵

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

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

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인성교육 법 제6조(인성 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①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

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

육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 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다.

그 이후 정책연구,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하여 2015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방안이 연구되고 2016년

1월에 인성교육 진흥위원회 시안 심의를 통하여 확정

발표하였다[16].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 상호연결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급증

하는 미래 사회에는 상대방을 존중·배려하면서 소통하

는 인성 덕목이 필수적이다. 혐오범죄, 기후변화 등 새

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

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가치‧덕목의 내면화가 필요하

다. 원격수업 등 비대면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존중 등 새로운 이슈와 접목될 수 있

는 인성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17].

국가 인성교육 계획은 2016년 제1차 인성교육 종합

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고,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제1차와 제2차 인

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은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양

성이 비전이다. 인성교육 목표의 경우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자연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타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으로

제1차에서 제시한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에서 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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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더 나아가 자연을 포함함으로써 인성의 범위를 확장

한 것이 특징이다.

제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비교해 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제1차,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16, 17]
Table 1. Vision and goals of the 1st and 2nd 5-year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s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의 추진 과제는

5가지이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

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학생의 인성을 가

꾸는 학교 생태계 조성, ②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

영 정착, ③학교 인성교육 지원체계 활성화를 세부 과

제로 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

성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①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

로그램 개발 활용, ②인성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

실화, ③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 주제별 교육 활성화

를 추진한다. 셋째,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을 지원

한다. 이를 위해 ①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

성하고, ②교사 공동체의 참여와 자긍심을 조성한다. 넷

째,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한다. 이를 위

해 ①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②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 지원을 강화하며 ③범부처 인성교육 지

원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대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②인성교육 공감대를 확산한

다[16].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 과제는

4가지이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이

다. 이를 위하여 ①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인성

교육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인성교육 관점 반영(교육청),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계획 수립·실시(학교, 유치원), ②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교원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운용(교육부), 예비 교원의 인성교육 지

도 역량을 강화(교원 양성기관)한다. ③주제별 인성교

육 활성화·체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교육부, 문체부), 예술

교육을 통한 감성 및 정서 함양(교육부, 문체부),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소양 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 활성화,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매체 이해력 교육(교육부, 방

통위, 문체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의 건전

한 인성 함양(교육부), 심성 순화 및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 교육(법무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환경교

육 활성화(교육부, 환경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교육부, 환경부), 생명의 소중함을 배

우는 동물 보호 교육(농림축산식품부), 청소년의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한 인성 함양(교육청, 학교)한다[17].

둘째,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

하여 ①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학생

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자치 확산,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②학부모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활동 및 또래 활동을 통해 비폭력·상호 이

해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 주도적 언어문화 인

식 제고 및 언어폭력 예방 활성화, 학생 주도의 자율적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를 통해 폭력 인지 감수성

향상 및 단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강화, 장애

학생·다문화 학생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 조성(교육

부), 교사·학생 상호 간 소통에 바탕을 둔 교육활동 존

중 문화 조성(교육부)한다[17].

셋째,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한

다. ①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

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 가족 친화적 사회 환

경을 조성한다. ②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

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성 친화적 교

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인성교육 진흥협의회”

등 지원체계 구축·운영(교육청), 민간의 사회적 공헌,

마을의 교육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 환경 조성한다. 넷

째,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을 추진한다. ①인성교육 관

구
분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016-2020)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비
전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목
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가정, 학교, 사회와
함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실현

책임 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의 함양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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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령 정비, ②인성교육 정책 평가·환류 절차를 정비

한다[17].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과제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16, 17].

표 2. 제1차,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과제
Table 2. Tasks of the 1st and 2nd 5-year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s

Ⅳ. 인성교육 방향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

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프로

그램 인증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법

제12조(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①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인성교육 과정

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 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 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은 교

육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

교육 과정이 교육내용ㆍ교육 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

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 과정에 대

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 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

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성교육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책임감, 협력, 공감 능력 등의 인성적 가치를 키우

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평화로운 협업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으며, 인증

제를 통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일정한 기준과 품질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교육기

관, 부모 등 모두에게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제공하며,

선택과 운영 단계에서 더 확고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인성교육은 직업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채용 단계나 직장 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지도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인성적 요소가 중요한 평가 대상

이 된다. 인증된 과정을 마친 학습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직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프

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데

이터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지

속해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

그램이 인증을 받으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필

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18]. 이는 학습자

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다 맞춤화된 교육 경로를 제공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활

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촉진

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업 기회를 확장하는 등 다

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

정,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이 유기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단순

히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만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1,

2].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인성교육은 개인

의 인격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종합적인

분야이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

양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

을 조화롭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

이 필요하다. ②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받는 교육이 일치하지 않으

면 학습자는 모순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구
분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추
진
과
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대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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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③인성교

육은 지속적인 학습과 반복이 필요한 영역이다. 학교에

서만 한정적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기 어려우므

로, 가정, 지역사회, 교육청, 국가 등 다양한 기관이 연

계하여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다양

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원

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과 전문성을 공

유하고 협업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구현

할 수 있다. 자원의 중복 사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⑥인성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사회적 가

치와 윤리를 기반으로 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

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께 노력함으로써 사

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하면, 인

성교육은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

관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

공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이유

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시제

도 개선 및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4]. 이유는 다음

과 같다. ①현재의 입시 및 평가 제도는 지식 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만 치

우쳐 학습하고, 인성, 윤리, 의사소통 능력 등의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거나 충분히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 ②

입시제도와 평가가 너무 성적 중심이면 다양한 학생들

의 잠재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인성교육

을 받은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고, 사회적 다

양성을 존중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입시 및 평가 방식

이 필요하다. ③인성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중요

시하는데, 단순한 지식 평가만으로는 이러한 성장을 충

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인성과 태도 등의 요소를 반영

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실제

성장을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다. ④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윤리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지식

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⑤평가 결과는 교육

방향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 만약 인성과 태도

를 평가하는 척도가 없거나 무시된다면 교육기관들은

이에 덜 집중하게 될 수 있다. ⑥평가와 입시 과정에서

인성과 태도를 고려하면,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가 사회

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

들은 인성교육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

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요약하면, 인성교육의 목표와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학생들의 실제 성장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와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과 태도 등의 중요한 부분을 평가

하며, 다양성과 공정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들의 포괄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은 그동안 도덕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

져 왔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과 이외의 다른

교과 교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

다. 각 교과의 특성이 있지만 모든 교과에서 인성교육

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 교과 외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가치나 규범은 학생들의 생

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체험시킬 필요가 있다

[19]. 이러한 측면에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제

시한 추진 과제 4가지 즉,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

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을 재

개로 실행만 충실히 수행하여도 어느 정도 인성교육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교육정책이나 실

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

다. 인간은 저절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거나 실천적

지혜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도덕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는 인성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

를 막론하고 형식적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로 교육의 가

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때문이

다.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 대학 입시 위주 교육 때문

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6, pp.137-144, November 30,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43 -

(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의미는 첫째, 제1

차와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은 큰 차이

가 없다. 둘 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이 비전이다. 인성교육 목표의 경우 제2

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자연이 들어간 것이 특징

이다. 타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덕적 인

성의 함양으로 제1차에서 제시한 가정, 학교, 사회, 공

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을 포함함으로써 인성

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의 추진 과제는 5가지,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학생의 인성을 깨

우치는 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대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이고,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021-2025)의 추진 과제는 4가지, 학교 교육과정 내 인

성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제도 및 평가·환류 개

선이다.

이를 중심으로 제시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첫째,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인성교육은 학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성교육이 제대

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 및 평가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 넷째, 인성교육은 그동안 도덕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과

이외의 다른 교과 교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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