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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as a theoretical perspective to provide education that enables 

adolescent students to understand themselves, establish healthy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form a healthy community. The

meaning of learning and core competencies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the core competencies of SEL were all included

in the nature, goals, subject competencies, core concepts, generalized knowledge,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Home Economics Education (HEE) Curriculum. The implications for this are: First, the core competencies of SEL can be sufficiently

cultivated through explicit education in HE classes without introducing a separate SEL program in the school field. Second,

since HEE is a subject that emphasizes practice, the competencies of SEL can be applied in connection with actual life outside

of school. Lastly, the effectiveness of SEL can be increased through HEE because the goals of SEL, which emphasize the connection

between parents and the creation of healthy and safe community, are similar to the goals of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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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학업 및 교우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일상

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청

소년 사망의 1위는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이었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을 더욱 위협했다. 통계청

(2021)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37.9%, 중학생의 

30.4%가 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혹은 많이 느낀다고 

답했으며, 고등학생의 27%, 중학생의 22.9%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청

소년의 48.2%는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48.4%는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Kim et al., 2022). 비단 또래 관계뿐 아니라 코로나 19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확대, 등교와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이 모두 ‘집’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의 기본인 가족 간의 관계는 

대부분 사람에게 생애 전반에서 가장 길게 유지되는 대인관계

이므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Park, 2021).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감 수준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기기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세대인 현재 학생

들에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생활환경도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에 기댈 수 있고 시공간

의 제한이 없이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가상공간에서 성숙한 

관계를 맺기란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의 경우 중학생 

응답자의 12.9%, 고등학생 응답자의 12.6%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또래들

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문제

가 발생하고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

가 이는 성인이 된 후 낮은 사회적응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오프 공간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MOE, 2022). 

그러므로 현재의 학생들에게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

하고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등을 익히며 타

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은 가장 시

급하고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행동에 관한 결과를 파악하고 사회적⋅윤리적 안전 문제를 

고려한 공동체의 웰니스에 기여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하

는 방향으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

년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관점을 

고찰하고 공교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정서학습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자신

의 감정을 이해 및 조절하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정서학습은 자기 인식(self-awareness),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관

계 기술(relationship skills),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5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된다. 사회정서학

습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사회정서학습협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CASEL)의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를 검토해보면 사회정서학습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며 이는 학업 수행과 정적 상관이 있다. 또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 반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Woo, 2016). 국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또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이 사회정서적 역량과 긍정적 사회적 행동, 자신과 타인의 태

도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Park & 

Chae, 2022).

사회정서학습의 목표는 교실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자

신을 지키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돕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흔히 사회정서학

습을 잃어버린 퍼즐 조각(missing piece)이라고 한다(Kim, 2020).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교실이 아닌 그들을 둘러싼 다양

한 환경이며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학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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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습이 교육과정 안에 녹아 실현되어야 

하며 이것이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잃어버린 

퍼즐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퍼즐의 역할을 가정

과 교육에서 찾아보고자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배경을 개괄

하고 가정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의 등장과 의미

사회정서학습의 시초는 1968년 예일대학교 아동연구센터

의 제임스 코머(James Comer)가 미국 뉴 헤이븐 지역에서 소

득수준과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두 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한 

학교 발달 프로그램(The Corner School Development program)에

서 찾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두 학교는 1980년대 

초반 즈음에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학업성취가 전

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

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근거하여 뉴 헤이븐 교육청 관

할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1987년부터 사회성 발달 프로그

램을 실시하게 되었고, 전문가들이 모여 학교를 통해 사회정

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1994년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이라는 용어와 사회정서학습(SEL)의 다학제간 협력체인 

CASEL이 설립된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반복되는 총기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청소년의 우려할만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분노 조절, 원만한 대인관계, 자기 관리 같은 

능력이 미국 교육의 쟁점이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2011년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학업 및 사회 정서적 학습을 위한 법(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 ASELA)”를 제정하여, 학교

에서 사회⋅정서적 기능의 함양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초⋅중등교육

법의 일부를 개정한 ASELA는 사회정서적 학습 프로그램(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ming, SELP)을 활용하여 사회

정서학습의 역량을 키워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시

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정서학습

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덴마크, 우리나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개념

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가드너(Gardner)는 다중지능이론

(Multiple Intelligence)을 제안하면서 대인인지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과 자기인지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을 제

시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감정, 동기, 기질 등을 인지하는 

능력에 해당한다. 그 이후 이러한 가드너의 이론에 기초하여 

여러 학자가 정서지능 개념을 제시했으며, 특히 골먼(Goleman)

은 이를 정서지능의 이론으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골먼의 작업이 

바탕이 되어 사회정서역량의 개발에 초점을 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Kim, 2017). 특히 CASEL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인 골먼의 ‘감성지능 EQ(Emotional Intelligence)’ 

책의 성공으로 사회정서학습은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덧붙여 생태학적 체계 이론, 사회인지이론, 긍정적 아동 발달, 

차별적 정서이론, 사회적 정보 처리 모델 등이 사회정서학습

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CASEL(2020)은 사회정서학습을 ‘모든 젊은이와 성인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및 적용하여 건강한 정체성을 개발

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개인이나 집단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보여주며,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며 책임감 있고 배려심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라고 정의하며 이는 교육과 인간 발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회정서학습은 사회적, 정서적, 학습이라는 개

념을 통합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은 개인 간(interpersonal) 발달

을 반영하여 가족, 또래, 교사 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서적 측면은 개인 내(intrapersonal) 발

달을 반영하여 정서와 인지에 관련된 자기 인식 및 자기 지식의 

증진에 초점을 둔다. 이 두 가지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중 대인

인지 지능과 자기인지 지능과 관련이 있다. 학습 측면은 수업

과 연습, 피드백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성장과 적용을 돕는다. 그러므로, 사회정서학습은 사회정서와 

관련한 학습이 학교와 여타의 교육 장면에 자연스럽게 연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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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인 간 및 개인 내 발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 

활동, 수업지도안,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의 이해

1) 5가지 핵심역량과 하위기술

사회정서학습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 및 조절하고, 타인과 긍

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

리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정서학습의 5가지 핵

심역량은 자기 인식(self-awareness),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s)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을 제시한다

(CASEL, 2020). 다섯 가지 핵심 역량별로 의미하는 바와 해당

하는 구체적 하위기술을 아래의 <Table 1>에 제시하였다.

자기 인식(self-awareness)은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를 이

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자신

의 감정 확인, 자기 효능감 체험, 자신의 관심과 목적의식 개

발,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감 확인 등의 역량이 포함된다.

자기 관리(self-management)는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와 열망을 달성하

는 능력을 뜻한다. 만족 지연, 스트레스 관리, 개인과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선택의지를 느끼는 능력이 

포함한다. 구체적인 하위기술로는 감정 관리, 스트레스 관리, 

개인과 집단의 목표 설정 등의 역량이 있다.

사회적 인식(social-awareness)은 다양한 배경, 문화 및 맥락

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뜻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에 

핵심역량 개념 하위기술

자기 인식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

• 개인 및 사회적 정체성 통합

• 개인, 문화 및 언어 자산 식별

• 자신의 감정 확인

• 정직과 성실 보여주기

• 감정, 가치, 생각의 연결

• 편견과 선입견 조사

• 자기 효능감 체험

• 성장 마이드셋 보유

• 관심과 목적의식 개발

자기 관리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

정,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와 열망을 달

성하는 능력

• 감정 관리

• 스트레스 관리 전략 식별 및 사용

• 자기 훈련과 자기 동기 부여

• 개인과 집단 목표 설정

• 계획 및 조직 기술 사용

• 솔선수범하는 용기를 보여주기

• 개인과 집단 선택의지 보여주기

사회적 인식

다양한 배경, 문화 및 맥락

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

하고 공감하는 능력

• 다른 사람의 관점 취하기

• 다른 사람의 강점 인식

• 공감과 연민의 표현

•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 보이기

• 감사를 이해하고 표현

• 부당한 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규범 

식별

• 상황적 요구와 기회 인식

• 행동에 따른 조직⋅시스템의 영향 이해

관계 기술

건강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다양한 개

인 및 그룹과 환경을 효과적

으로 탐색하는 능력

• 효과적인 의사소통

• 긍정적인 관계 개발

• 문화적 역량 입증

• 팀워크 및 협업 문제 해결 연습

•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

• 부정적인 사회적 압력에 저항

• 그룹에서 리더십 보이기

• 필요할 때 지원과 도움을 구하거나 제공

• 타인의 권리 옹호

책임 있는

의사결정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행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배

려하고 건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 호기심과 열린 마음 보여주기

• 개인 및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식별

• 정보, 데이터, 사실을 분석 후 합리적 판단

하는 법 학습

•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

•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학교 안팎에서 얼마나 

유용성 인식

• 개인, 가족, 공동체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성찰

• 개인, 대인관계, 지역사회 및 제도적 영향 

평가

Table 1.

SEL Core Competencies, Concepts, and Component-Skills (CASE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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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며, 가족⋅학교⋅

지역사회 자원 및 지원을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구체적

인 하위기술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 취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

에 관심을 보이기, 자기 행동의 결과에 관한 집단의 미치는 

영향 이해, 다양한 사회적 규범 식별 등의 역량이 있다.

관계 기술(relationship-skills)은 건강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다양한 개인 및 그룹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뜻한다.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며 갈등을 건설

적으로 협상하고 탐색하는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기

회가 다른 환경에서 지도력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하위기술

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관계 개발, 팀워크 및 협업 

문제 해결 연습하기, 필요할 때 지원과 도움을 구하거나 제공

하기 등의 역량이 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행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배려하고 건설

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윤리적 기준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고 개인, 사회 및 집단의 웰빙을 위한 다양한 

행동의 장점과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포함한다. 구체적인 

하위기술로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평가하기, 개인 

및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식별하기, 이성적인 판단 방법 

학습, 공동체의 웰니스 추구 등의 역량이 있다.

2)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생활환경별 역할

사회정서학습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서는 교실 안 환경, 교육과정 및 교수활동뿐 아니라 학교의 

실천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

력관계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사회정서학습 역량은 학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부터 영향을 받으며 함양되고, 그 환경들

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그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된 <Figure 1>은 CASEL이 제시한 사회정서학습과 그 핵심

역량을 KEDI의 사회정서역량 국제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번역

한 것이다. 이는 사회정서학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학교

와 가족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학교 수준에서의 사회정서학습은 학생과 교사 간의 긍정

적이고 배려하는 관계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교사

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는 공동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적 해결점

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정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계획, 구현, 평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환경이란 교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실, 복도, 

운동장과 같은 장소나 학교 분위기 등 다양한 맥락이 포함된

다. 따라서 학교 수준에서 사회정서학습을 고양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려면 모든 관계자와 학생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가정 수준에서는 부모 및 가족이 학생의 발달, 경험, 문화 

및 학습 요구 사항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사회정

서학습 프로그램이 가정으로 확장될 때 더 효과적이다. 정서

와 사회성 발달은 가정에서 그 기본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발달, 경험, 문화 및 학습 요구 사항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정

에서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가정으로 확대할 때 더 효과적임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가족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가족이 사회정서학습을 계

획, 실행 및 개선점 일부가 되도록 포함해야 한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학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안전

하고 발달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고 미래를 

Figure 1. 

Components of SEL (KED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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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

다. 이렇듯, 사회정서학습은 핵심역량이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정서학습과 가정과교육의 국내 선행연구

1) 사회정서학습의 국내 선행연구

2010년 이후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국내 연구가 꾸준히 진

행되어 왔다. 학교교육에서의 사회정서학습의 성과에 대한 연

구(Shin, 2013; Son, 2009)나 사회과(Lee, 2013; Kim 2014), 도덕

과(Lee, 2014), 체육(An, 2008), 무용(Lee, 2013)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진 바 있다. KIM(2017)에 의하면 2015 공포된 ｢인성

교육진흥법｣과 2016년에 발표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시행되면서 인성교육의 

하나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에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 차원의 사회정서학습의 의의와 적용에 관

한 연구(Kim, 2021; Lee, 2017; Lee & Park, 2019; Seong, 2020; 

Woo, 2016)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 과목에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교과교육 안에서 사회정서

학습의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

기 위한 교과 프로그램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

이 깊은 도덕과(Ji, 2021; Kim, 2017; Kim, 2018; Lee, 2020)뿐 

아니라 국어(Lee, 2015; Yun, 2019), 과학(Park, 2017; Kim, 

2021), 수학(Lee & Lee, 2020), 특수교육(Kim, 2017; Nam & 

Park, 2019)과 더불어 음악과, 미술과(Kim & Shin, 2020; Kim & 

Park, 2017; Kim & Lee, 2018; Kim, 2020; Shin, 2021)도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과에서는 사회

정서학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음악과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 개발(Cho, 2015; Choi, 2017; Kim, 2020)과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방법(Choi, 2018: Choi, 

2022; Kim, 2021; Yu, 2016; Ha, 2021; Han, 2015)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가정과에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등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정과 교육과정과 사회정서

학습 요소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가정과와 사회정서학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과에서는 아직 사회정서학습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인성교육과 이와 관련

된 공감 교육, 관계 형성,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

다. 특히 인성교육의 경우 Lee 외 et. al(2013)는 인성교육과 

가정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인성의 함양

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실

행되었다(Baek & Cho, 2015; Kang, 2018; Koh et al., 2022; Lee 

et al., 2013; Park, 2018). 또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이 있는 

공감 교육에 관한 연구로 가정과 교육이 공감교육에 미치는 

영향(Kang & Park, 2020; Kim, 2013)과 가정과 공감교육 프로

그램 개발(Lee, 2021)이 있다.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의 관계 단원 분석(Kim et al., 2019)와 가정과 교육이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Yu & Park, 2019), 관계 형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설계안 개발(Kim et al., 2019) 연구가 있다. 의사결

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연구(Park, 2018)

와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연구(Kim & Jung. 2007; Lee, 2001)가 

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역량과 관련

하여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이것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기보

다는 분절된 교육으로서 단원별 또는 교수학습 방법 및 프로

그램 개발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에

서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과의 관련성

을 탐색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사회정서학습과 가정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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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정생활 분야의 내

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정과교육의 근간인 교육과

정은 성격, 목표를 통해 가정과교육의 지향점이 드러나고, 내

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평가

의 과정으로 그 지향점이 학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문서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먼저 사회정서학습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고 후속 연구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그 변화

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먼저 2015 개정 가정

과 교육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중, 고등학교 가정생활 분야의 교육과정 내용 중 성격, 

세부 목표, 교과 역량, 내용 체계의 일반화된 지식 및 성취기준

의 문서상 내용과 사회정서학습의 5가지 핵심역량과의 일치

성을 분석하였다. 그 외의 교육과정의 내용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 사항이 있는데, 성취기준 해설의 경우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므로 성취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경우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이 함양

되도록 서술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가정과만의 교수

학습 과정상의 고유성이라기보다는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의 적용일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기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 세부 목표, 교과 역량, 

일반화된 지식의 경우에는 문서상에서 5가지 핵심역량의 개

념과 하위기술이 드러난 부분을 분석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

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의 기준

을 말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

과 평가 방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취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교수⋅

학습과 평가의 기초 자료이며 내용 체계에서 내용 요소와 기

능과 결합한 교육과정의 핵심 문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 기준을 활용하여 더욱 자세히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명칭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둘째, 분석 단위에 해당 사회정서학습 역량이 포함된 경우 

1로 표기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았다.

셋째, 분석 단위에 사회정서학습 핵심역량이 2개 이상 포

함된 경우 중복하여 표기하였다.

넷째, 분석 단위에 사회정서학습 역량이 포함되지 않을 경

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빈도수에 따

라 정리하였다(Kim, 2021).

특히, 분석 대상이 교육과정 문서상의 내용이므로 수업 현

장에서 학생들에게 발현되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으로 

연계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성격 부분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배우도록 

하며, 이를 친구, 이웃 공동체, 자원과 환경으로까지 확대’라

는 서술문을 보면 배려와 돌봄 측면에서는 관계 기술 역량이 

드러나며 그 이후 문장에까지 적용한다면 사회적 인식 역량과

도 관련이 있다. 이렇듯 문서상 내용과 핵심역량의 직관적 

연계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 <Table 1>에서의 핵심역량의 하위

기술의 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절차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이 사회정서학습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분석을 위한 준비단계

로 사회정서학습의 5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와 하위기술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둘째, 분석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성격, 세부 

목표, 교과 역량, 일반화된 지식은 문서상 내용에서 사회정서

학습의 핵심역량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성취기

준은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연구진

이 각자 개별 분석한 후 교차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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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성격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의 가정생활 분야

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

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

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

는 데 중점을 둔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 3).

Kim(2020)에 의하면 “가정과 교육목표는 사회정서학습의 

목표 자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며 더불어 사는 주체적 삶을 

강조한다.” (p. 129) 또한 위에 제시된 문장 이후에 서술된 성

격 내용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을 이해하여 자아존중감

을 향상하고’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 중 자기 인식을 강

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과 ‘자기 

관리’는 자기 관리를 강조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배려

와 돌봄을 배우도록 하며, 이를 친구, 이웃 공동체, 자원과 

환경으로까지 확대’는 사회적 인식에 해당하고 ‘건강하게 관

계 맺는 능력과 태도’는 관계 기술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자원 

관리와 소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유지’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해당한다(Table 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가정생활 분

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될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

제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

결하고 학습자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기주

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 31).

고등학교 성격은 중학교의 성격에 비해 실생활에서 발생

학교급 내 용

SEL 핵심역량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중

특히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을 이해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배우도록 하며, 이를 친구, 이웃 공동체, 자원과 환경으로

까지 확대하여 건강하게 관계 맺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

운 지식을 창조하고 융합하는 역량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자기 

관리 및 자립적 생활 태도를 내면화하게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원 관리와 소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유지시키고 

의식주 생활을 기반으로 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발전시켜 나

가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 ○ ○ ○ ○

고

자아존중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행복한 가족 관계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이끌어가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전 생애에 걸쳐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반성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

Table 2.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i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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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 

사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적 행동, 반성적 행동 등 자기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바른 행동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위에 제시된 문장 이후에 서술된 성격 

내용에서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는 사회정서

학습의 핵심역량 중 자기 인식에 해당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향상’은 관계 기술에 해당한다. ‘개인과 가족

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사회적 인식을 강조하며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

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강조한다(Table 2).

이로써 중학교의 성격에는 5가지 핵심역량이 모두 포함되

어 있고, 고등학교에는 자기 관리를 제외한 모든 역량이 포함

되어 있다.

2. 세부 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의 가정생활 분야

의 세부 목표(MOE, 2015, p. 5)에서도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

량이 드러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자신의 발달과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은 자기 인식을 강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설계’는 자기 관리를 강조한다.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은 사회적 인식에 해당하고, ‘배려와 돌봄

을 실천’은 관계 기술에 해당하며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해당한다(Table 3).

고등학교의 세부 목표(MOE, 2015, p. 33)의 경우 ‘가족 형

성의 기반을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자기 인식을 강조

하고 ‘개인적⋅사회적 자원을 관리,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은 

자기 관리를 강조한다.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성적 행동’은 사회적 인식에 해당하고, ‘가족원 간의 

학교급 내 용

SEL 핵심역량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중

가. 자신의 발달과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

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배려와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

을 위한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 ○

나. 가정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노작활동과 체험,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

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기른다.

○

다.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생활 자원의 관리와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설계를 통해 자신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관계

형성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기른다.

○ ○

고

가.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선택이 새로운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됨을 이해하여 가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 ○

나. 한식⋅한복⋅한옥의 가치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비판적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

한 삶을 위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생활자립능력과 실천

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 ○ ○

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개인적⋅사회적 자원을 관리,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노후까지의 생활 설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

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과 생활자립

능력을 기른다.

○

Table 3.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i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Detailed Goals of the HE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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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돌봄을 실천’은 관계 기술에 해당하며 ‘비판적 사고와 

가치판단’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해당한다(Table 3).

이와같이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

교의 세부 목표에는 5가지 핵심역량이 모든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3. 교과 역량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교과 역량은 관계형성능력, 실

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으로 제시되어있다. 각 역량

의 하위요소의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였다(Lim & Park, 2019).

<Table 4>와 같이 ‘발달과 자아정체성’과 ‘문화수용성’은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 중 자기 인식에 해당하고, ‘실행력’

과 ‘시간⋅금전⋅여가관리’는 자기 관리와 관련이 있다. 또한 

‘배려와 돌봄’과 ‘환경 및 생태 의식’, ‘공감 능력과 갈등관리’,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은 사회적 인식에 해당하고, ‘타인 존중

과 소통’과 ‘배려와 돌봄’, ‘환경 및 생태 의식’,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은 관계기술와 관련이 있으며, ‘실천적 추론’, ‘의

사결정’, ‘가치판단’, ‘비판적 사고’,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활

용‘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이로써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과 역량은 

5가지 핵심역량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그 연계성이 높다.

4. 내용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 고등학교 가정과는 <Table 5>와 

같이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 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

교과역량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하위요소

• 타인 존중과 소통

• 배려와 돌봄/환경 및 생태 의식

•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 공감능력과 갈등관리/의사소통/

문화수용성

• 실천적 추론

• 의사결정

• 가치판단

• 비판적 사고

• 실행력

• 의식주생활 수행능력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 발달과 자아정체성

•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활용

• 시간⋅금전⋅여가관리

• 생애설계 및 진로인식

• 일과 가정의 양립

Table 4.

Curriculum Competence of 2015 Revised HEE Curriculum

학교급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SEL 핵심역량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중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발달

자신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와 자아정체감 형성은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

관계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의사소통으

로 비롯되는 친밀한 가족 관계는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시킨다.

○

가정

생활과 

안전

생활

문화

의식주 생활 수행의 실천 역량을 갖추는 일은 창의적

인 가정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이다.

안전

개인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방⋅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는 가정생활의 건강함과 

질을 향상시킨다.

○

Table 5.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in Social Emotional Learning in the Content System of HE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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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체계에서 제시된 핵심 

개념은 ‘발달, 관계, 생활문화, 안전, 관리, 생애설계’이다. 이

들 중에 ‘발달’과 ‘생활문화’는 자기 인식, ‘안전’과 ‘생애설계’

는 자기 관리,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관계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내용 체계에서 핵심개념을 설명한 일반화

된 지식의 내용도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이 드러나 있다. 

중학교에 제시된 일반화된 지식(MOE, 2015, p. 5-6)을 살펴

보면 ‘자신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와 자아정체감 형성’은 

자기 인식, ‘제한된 생활 자원을 목적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

로 활용하도록 하는 관리’와 ‘생애 설계’는 자기 관리, ‘개인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방⋅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인식,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관계 기술, ‘지속

가능한 삶’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연계된다(Table 5).

고등학교에 제시된 일반화된 지식(MOE, 2015, p. 33-34)의 

진술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가정생활 문화’는 자기 인식, ‘가

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능력’과 

‘가족생활설계를 실천’은 자기 관리,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

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지원’은 사회적 인식, ‘가족이 

배려와 돌봄을 실천’과 ‘자녀 돌보기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의 

소통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는 관계 기술, ‘가정생

활 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선택’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연계

된다(Table 5).

이렇듯 중,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

된 지식은 사회정서학습의 5가지 핵심역량과 연계성이 있다.

학교급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SEL 핵심역량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원

관리와 

자립

관리

제한된 생활 자원을 목적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필요한 생활 역량이다.

○ ○

생애

설계

전 생애 관점에서의 생애 설계는 자신의 삶을 자립적

으로 준비하고 의미 있게 확장시키는 일이다.
○

고등

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발달

사랑과 결혼, 부모됨을 통해 형성된 가족이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

를 유지하는 기초이다.

○

관계

자녀 돌보기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의 소통으로 긍정

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은 부모 역량을 기르

고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이다. 

○

가정

생활과 

안전

생활

문화

전통적인 가정생활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더 나은 가정생활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찰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기초이다. 

○

안전

가족의 생활 및 신변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지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초이다.

○

자원

관리와 

자립

관리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평가

와 선택, 경제적 자립의 준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은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

적인 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

생애

설계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변화 등을 고려한 가족생활

설계를 실천하는 것은 노후까지의 안정적이고 자립

적인 삶을 준비하는 기초이다.

○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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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취기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중, 고등학교 성취기준을 분

석기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Table 6>

과 <Table 7>에 제시하였다. 

2015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6개 총 

43개의 성취기준 중 [9기가02-08], [12기가03-01]은 사회정서

학습의 5가지 핵심역량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번 중학교 성취기준

SEL 핵심역량

합계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1

[9기가01-0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

한다.

○ ○ 2

2

[9기가01-02]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 ○ 3

3
[9기가01-03]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 ○ ○ ○ 4

4
[9기가01-04]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 ○ 2

5
[9기가01-05]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 ○ ○ 3

6

[9기가01-06]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

한다. 

○ ○ 2

7
[9기가02-0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생활 문

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한다.
○ ○ 2

8
[9기가02-02] 영양 섭취 기준과 식사 구성안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사

를 계획하고, 가족의 요구를 분석하여 식사를 선택한 후 평가한다. 
○ ○ 2

9
[9기가02-03]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
○ ○ 2

10
[9기가02-04]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한다.
○ 1

11
[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

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 ○ 2

12
[9기가02-06]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다.
○ 1

13
[9기가02-07]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 ○ ○ 3

14
[9기가02-08] 성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의 원인과 영

향을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 ○ ○ ○ ○ 5

15

[9기가02-09] 가정 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가

정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한다.

○ ○ ○ 3

16

[9기가02-10]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활용한다.

○ ○ 2

17
[9기가02-11] 가족 구성원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 식사를 

계획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리한 후 평가한다. 
○ 1

Table 6.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i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Middle School Achievement Standards 

of HE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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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고등학교 성취기준

SEL 핵심역량

합계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28
[12기가01-01] 건강한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를 탐색한다.
○ 1

29
[12기가01-02]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을 제안한다.
○ ○ ○ 3

30
[12기가01-03] 부모됨의 의미를 인식하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탐색한다.
○ ○ 2

31
[12기가01-04]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적인 임신

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 ○ ○ 3

32

[12기가01-05]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자녀 돌보기의 방법을 익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추론한다.

○ ○ 2

33
[12기가01-06] 가족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대 간 관계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 관계에 적용한다.
○ ○ ○ 3

Table 7.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i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High School Achievement Standards 

of HEE Curriculum

연번 중학교 성취기준

SEL 핵심역량

합계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18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 1

19

[9기가03-01] 생활 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 및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한다.

○ 1

20
[9기가03-02]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 
○ 1

21
[9기가03-03]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 
○ 1

22
[9기가03-04]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 ○ 2

23

[9기가03-05]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실

천한다.

○ ○ ○ 3

24
[9기가03-06]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 2

25
[9기가03-07] 일⋅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개인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 ○ 3

26
[9기가03-08] 생애 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평가한다. 
○ ○ 2

27

[9기가03-09]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직업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 ○ 2

합계 7 8 18 9 16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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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가01-03], [12기가02-04], [12기가03-02]는 4가지 핵심역량

이, 13개의 성취기준에서 3가지 핵심역량이, 17개의 성취기준

에서 2가지 핵심역량이, 8개의 성취기준에서 1가지 핵심역량

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과 성취기준에 포함된 사회

정서학습 5가지 핵심역량의 수는 <Table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총 43개의 성취기준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이 포함

되지 않는 ‘해당없음’ 항목이 하나도 없었으며 모두 1개 이상

의 핵심역량이 제시되어있었다. 총 43개의 성취기준 중 가장 

많이 포함된 역량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29개 67.4%를 

차지하였고, 가장 적게 포함된 역량으로는 ‘자기 인식’과 ‘자

기 관리’역량이 각각 15개로 34.8%씩을 차지하였다.

중학교 성취기준에 사회정서학습 역량 중 가장 많이 포함

된 것은 ‘사회적 인식’이 18개로 66.6%를 차지하였다. 사회적 

인식에는 타인의 요구 파악,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에 대한 사회적 원인과 영향 분석 등이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16개로 59.2%를 차지하였다. 책임 있

는 의사결정에는 개인과 가족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을 고려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내용이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관계 기술’이 9개로 33.3%를 

차지하였다. 관계 기술에는 건강한 친구 관계와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위한 방안 실천 및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을 탐색하는 것이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자기 관리’가 8개로 

29.6%를 차지하였다. 자기 관리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생활 관리

능력을 함양하는 내용이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식’

은 7개로 25.9%를 차지하였다. 자기 인식에는 자아존중감 향

상, 자신의 발달 특성의 이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해당되었다.

연번 고등학교 성취기준

SEL 핵심역량

합계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34
[12기가02-01] 한식의 우수성과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의 식생활과 접목한 음식을 만들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한다.
○ ○ ○ 3

35

[12기가02-02] 한복의 미적, 기능적 특징과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의복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창의적인 의생활을 

제안한다.

○ ○ ○ 3

36

[12기가02-03] 한옥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

대 주거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생

활을 실천한다.

○ ○ ○ 3

37

[12기가02-04]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및 신변 안전사고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가족⋅사회적 차원에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탐색한다.

○ ○ ○ ○ 4

38
[12기가02-05]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

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 방안을 탐색한다.
○ ○ ○ 3

39
[12기가03-01] 전 생애에 걸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을 

평가하여 가정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 ○ ○ ○ 5

40
[12기가03-02]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가정경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 ○ ○ ○ 4

41
[12기가03-03]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 ○ 2

42
[12기가03-04] 가족생활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가

족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를 파악하여 설계한다.
○ ○ 2

43
[12기가03-05] 노년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활 역량을 추론하여 제안한다.
○ ○ 2

합계 8 7 9 8 13

Table 7.

Continued



가정과 교육과정에 담긴 사회정서학습 요소 및 시사점  29

고등학교 성취기준에 사회정서학습 역량 중 가장 많이 포

함된 것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13개로 81.2%를 차지하였

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자신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함양,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역량 추론 등이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사회

적 인식’이 9개로 56.2%를 차지하였다. 사회적 인식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 사회와 국가가 

마련한 정책과 서비스 평가, 가정생활에서 개인과 가족의 다

양한 요구를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되었

다. 다음으로 ‘자기 인식’과 ‘관계 기술’이 각각 8개로 각각 

50%를 차지하였다. 자기 인식의 경우 이상적 배우자상에 대

한 개인적 고정관념의 성찰, 가족 문화의 의미 이해, 한식⋅한

복⋅한옥의 전통문화 이해 등의 내용이 해당되었다. 관계 기

술의 경우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 탐색, 세대 

간 관계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방안 탐색, 가족의 회복탄

력성을 높이는 방안 탐색 등이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가 7개로 43.7%를 차지하였다. 자기 관리는 계획적인 임

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 탐색, 경제 관리 능력 등의 

내용이 해당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한 관점을 고찰하고, 공교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정과 교육과정에 담긴 사회정서학습의 

역량을 분석하여 가정과 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의 연계성을 분

석하는 연구 목적을 가진다.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정과 핵심 개념, 성격 및 

세부 목표는 사회정서학습과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 사회정서

학습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 및 조절하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

를 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을 학습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업 성공, 학교 및 시민 

참여, 건강과 웰니스, 직업 성취를 위해 알고, 알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다양한 발달 단계에

서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정과 

핵심 개념에는 발달과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일치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 고등학교 가정과 총 43개

의 성취기준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의 5가지 핵심역량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여 가정과 교육이 사회정서학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 중에서 특히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반영되어 있었고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역량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서학습은 사회적, 정서적, 학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의 발달,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

학교급

SEL 핵심역량

해당없음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중
 7  8 18  9 16 0

(25.92) (29.62) (66.66) (33.33) (59.25) (0.00)

고
 8  7  9  8 13 0

(50.00) (43.75) (56.25) (50.00) (81.25) (0.00)

합계
15 15 27 17 29 0

(34.88) (34.88) (62.79) (39.53) (67.44) (0.00)

Table 8.

Number of Core Competencies i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cluded in the Achievement Criteria of the HE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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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학습으로 이러한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학교와 다른 

여타의 교육 장소에서 교육과정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정과교육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은 

충분히 수행될 수 있으며 또한 가정과 교육은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의 삶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

서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지 않아도, 가정과수업 

안에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된 역량은 충분히 함양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정서학습은 부모 및 가정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정서발달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

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최초의 관계도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정과교육에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

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

정과 교육은 사회와 환경에서의 개인 및 가족의 역할을 중시

한다. 이는 사회정서학습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커뮤

니티 형성이라는 최종목표와도 일치되므로 가정과교육을 통

해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이 더욱 함양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선 많은 연구들은 사회정서학습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

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안에서 명시

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와 관련되는 교육공동체, 학

부모 및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

련하여 본 연구의 제언으로 첫째, 가정과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정서관리, 

타인과의 관계 기술 등의 함양이 절실하며 이제까지 가정과교

육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겨져왔다. 그러

나 이는 가정과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인지하

지 못한다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서학습

이라는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프로그램을 가정과교육과 

연계한다면 개인적,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

적인 사회공동체 형성에 가치를 둔 성숙한 사회인을 길러 내

는 가정과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교 

자유학기 및 고등학교 학교자율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교과와의 융합 프로그램 개발도 시도할 수 있다. 가정과는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이며, 실생활 적용과 융합

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흐름에서 융합수업 

시 현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과목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정

과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서 타교과와 연계하

여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할 수 있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가정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과정이므로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정서학습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과 내에서 또는 

타교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현장에서 가정과 교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가족, 타인 및 사회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목으로 가정과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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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서 사회정서학습(SEL)에 주목하여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정서학습의 의미와 핵심역량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교과 역량,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에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

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학교 현장에서 따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아도 

가정과수업의 명시적 교육을 통해 사회정서학습 핵심역량이 충분히 함양될 수 있다. 둘째, 가정과교육은 실천을 강조하는 교과이

기 때문에 사회정서학습의 역량들을 학교 밖에서의 실제적 삶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학습의 최종목표

인 부모와 가정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커뮤니티 형성은 가정과교육의 목표와 유사성이 높으므로 

가정과교육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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