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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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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a time when the direc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is being discussed in line with the 
change in the future education paradigm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ost-COVID-19 era,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middle and high school clothing life education by exploring the clothing life contents with con-
tent analysis method and analyzing the ‘clothing life industry’ related educational content of the curriculum revision 
period.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iddle and high school ‘clothing life industry’ 
were not systematic.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he ‘clothing life industry’ and the digital fashion industry are pre-
sented as content related to the ‘clothing life industry’, so it is expected that the textbooks implemented in the educational 
field in the future will mention specific content about this. In addition,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clothing 
life is also needed because the ‘clothing life industry’ can be an important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pro-
duction to consumption. Above all,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enhance the value of clothing 
life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reality that the aware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clothing life education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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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생활교육은 제1차 실업  ·  가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중  ·  고등학            

교 가정과교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중  ·  고등학교에서         

의생활교육은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제1차 실업  ·  가정 교           

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가정과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의생활’영     

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가정과 기술 교과가 기술  ·  가정          

교과로 통합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기술’영역에, 2007 개      

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의  ·  식  ·  주  ·  가족  ·  소비생활이 통                        

합된 ‘가정생활’영역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기       

술  ·  가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에 포함되었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교육은 주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에 제시되고 있다.

Chung(2004)은 의생활을 “천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비롯한 모      

든 생활용품들을 제작  ·  사용하며 관리하는 인간 삶의 활동”으          

로, Choi et al.(2012)은 “생활에서 사용되는 섬유나 천으로 만        

들어진 의복을 포함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제작하고 또는 구매,       

사용 및 관리하는 모든 삶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고등학       

교 교과서에 제시된 의생활 정의로는 “우리들이 매일 어떤 옷        

을 어떻게 입고 생활하는 것이 주위 환경과 잘 조화되고, 자신         

을 잘 표현하며, 아울러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능률         

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말한다”라고       

하였다(Ryu et al, 1984). Lee(2013)는 의생활교육을 가정과교      

육의 일환으로서, “의생활에 필요한 지식, 이해, 지능, 태도를       

지니게 하고 의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 적용,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교과서 내용 분석 등을 제시하             

였다(Jin, 2013).

이제까지 중  ·  고등학교에서 의생활교육내용은 주로 ‘옷’이라        

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1차에서 3차 교육과정까지 초       

기 교육과정에서는 1인 1기의 직업교육적 내용이 강조되어 수       

예, 편물, 재봉 등의 실기 내용이 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         

금까지도 중등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은 ‘바느질하기’로 주로 기     

능 중심의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Ju et al., 2006;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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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Lee & Jean, 1994; Pak & Lee, 2003). 또한, 의           

생활교육 선행연구는 주로 초등 실과교육에서 제시되었다(Cho,     

2016; Chung, 2012; Chung, 2016; Jang & Lee, 2009; Ryu,         

2014; Yang, 2016). 이와 관련하여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초       

등학생 의생활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Jin(2013)의 연구에서       

도 의류학의 하위영역별 논문 편수를 고찰한 결과, 의복구성학       

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생활교육이라고 하였다. 중  ·  고등          

학교 기술  ·  가정 교육과정 의생활교육내용에서는 의복의 선택         

과 자기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증가한 반면에, 의복 및 생활용        

품제작 관련 내용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의 변        

화로 인한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증가하였        

으며, 특히 2009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교육은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의복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1; Moon &       

Lee, 2009).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            

정에서는 의생활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기술  ·  가정과목 ‘생활문화와 디지털 환경’영역에서 지         

식  ·  이해 범주에 스마트의류와 메타패션을 제시하면서, 의생활         

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능형 의류의         

유형들을 탐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패션 산업으로 메        

타 패션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생활산업’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로 인해 교육환경은 급격하게 변      

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패러다임        

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21;       

Ree & Koh, 2017; Lee, 2019; Lee, 2022).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교육과정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전달,      

산업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통합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MOE, 2022; Seong,      

2017).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은       

메타버스, 언택드,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패션 산업시장에서도 기술적 혁       

신을 가져왔다. 또한, 지구 기후 환경변화의 위기감으로 인해       

ESG(Envionment, Social, Governance) 트랜드의 급부상과 함     

께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류       

제품 생산에서부터 판매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       

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Lee & Kim, 2022;        

Kim, 2023; Park & Shin, 2022; Wan & Chung, 2023). 따          

라서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의생활교육내용 또한 빠르      

게 변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고 본다.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도래와 포스트 코로       

나 시대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  ·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기       

에 따른 의생활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로 대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       

트 코로나에 대한 시작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  ·  고           

등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의 수량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1955년 제1차 실업  ·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기술  ·  가정과 교           

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생활교육내용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로         

제시된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데 학교급별로 체계적으로 추론하      

고 비교   ·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채          

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른 ‘의생활        

산업’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는 교육적 논의 과정을 통해       

중  ·  고등학교의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교육에 대한 정체         

성을 확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제시된 교       

육과정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효율적인 내       

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문헌연구로서, 내용을 보      

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Berelson, 1952; Cha, 2012; Holsti, 1969; Kolbe & Burnett,        

1991; Krippendorff, 2018).

우리나라는 국가가 학교현장에서 수행되는 교육과정을 수립     

하고 제정  ·  공포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각 교육과정          

개정 당시의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어려우므로 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 원문을 그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        

과정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한, 내용분석법은 내용분석에 대한 계열성 즉, 체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Harris, 2001). 여기서 체계성을 지닌다는 것은 교       

육내용의 분석 과정에서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준        

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분석은 동일한 분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 분         

석을 전제로 하며, 분석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편견의 개입을 배        

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Table 1과 같이, 1955년 제1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년 12월 22일 자로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2022 개정 교육과         

정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의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은 일반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며, 각론에서는 일반적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 분석  17  

으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순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1955년 제1차 실업  ·  가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기술  ·  가              

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생활교육내용이 주로 제시된     

중  ·  고등학교 가정, 가사, 기술  ·  가정, 가정과학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3.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의생활

교육내용

교육과정은 교과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1955년 제1차 실업  ·  가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기술  ·  가              

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생활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의생활교육내용은 주로 초등교육에서는 실과, 중등교육에서    

는 실업  ·  가정과, 가정, 가사교과에서 제시되었다. 가정과교육내         

용은 주로 의  ·  식  ·  주  ·  가족  ·  소비생활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각각 ‘생활’로 제시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시기별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시된 영역은 Table 2와 같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의생활’이라는 용어는 제2     

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되었다. 의생활교육내용에 제시된 영역에     

있어서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수기공작’, ‘피복생활’, ‘의생활’,     

‘청소년의 의복’, ‘청소년기 의생활’영역 등으로 제시되다가 7      

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의생활’영역으로 따로 제시되지 않고      

주로 ‘가정생활’영역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2022 개정 기      

술  ·  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생활문화와 디지털 환경’ 등의 영역에서 제       

시되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의생활교육내용은 주로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에 ‘의생활’, ‘패션과 의생활’ 등으로 제시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MOE, 1955a; MOE, 1995b) 중학교 실      

업  ·  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격에 “여학생을 주로 하는 학교에          

서는 재봉 기계 등을 이용해서 꾸미기, 부리기 등의 기능습득        

계획을 짜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의생활교육은 여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임을 한정 짓고 있다. 각 학년 배당표에서 가         

정생활 ‘수기공작’영역에서 방직 염색, 편물, 직물 정연법과 표       

백, 실뽑기와 재봉 세탁, 재봉 자수, 수리 습식, 재단법, 얼룩빼         

기, 의복 꾸미기 등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들어내는 ‘공작’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재       

봉’영역의 교육내용은 한복뿐만 아니라 양복, 부인용 의복, 남       

녀아동 의복, 작업복, 내의 등 다양하였다. 고등학교는 실업  ·  가           

정과 가정 교과의 성격에서 “직업적인 일이라면 어디까지나 일       

품적인 기술 숙련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가정」의 모든 일은       

가족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사 중심이어야 한다”로 교육내용을      

가사(家事) 중심으로 국한하고 있다. 고등학교 의생활지도내용     

은 ‘피복생활’영역에 의복의 원료, 세탁, 수예, 재봉, 양복과 한        

Table 1. Subject to analysis of clothing life contents from the 1st curriculum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Division Subject

1st Ministry of Education(1955a.).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55b). High School and Teachers'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Subject

2nd Ministry of Education](1963a).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 Home                 

Economics Course

Ministry of Education(1963b). High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Subject General Management, Home Economics General

3rd Ministry of Education(1973).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74). Humanities High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4st Ministry of Education(1981a).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81b). High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5st Ministry of Education(1987). Middle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88). High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6st Ministry of Education(1992a). Middle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1992b). High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Home Economics                 

Education

7st Ministry of Education(1997).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2007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7a). Middle School Curriculum 6, Technology  ·   Home Economics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7b). High School Curriculum(I) 6-1, Technology  ·   Home Economics

2009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1).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2015 Ministry of Education(2015).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Informatics Curriculum

2022 Ministry of Education(2022).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Informati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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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염색, 천짜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MOE, 1963a; MOE, 1963b) 시기부터 실      

업  ·  가정과 교육과정에 ‘의생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중         

학교 실업  ·  가정과 가정과정 ‘의생활’영역 지도내용은 1학년에         

옷감, 옷차림, 옷의 손질, 재봉의 기본적 지식 기능, 2학년 재         

봉틀 다루기, 옷 다루기와 만들기, 빨래와 정리, 옷 관리, 3학         

년 의생활 향상, 옷 만들기(한재, 양재), 의생활 관리 등으로 구         

성되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같이 가정일반 지도생활에 ‘의      

생활’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의생활에 대하여 “의복의 재료와      

생산 상태, 그리고 의생활의 방향을 알려서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에 알맞은 합리적인 의생활 운영 관리 능력을 양성하게 한        

다”라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의복의 원료, 의복의 목적, 피        

복 관리, 직물과 의복, 의복만들기(한재, 양재, 수예), 앞으로의       

의복생활, 몸차림(미용 포함) 등의 7가지 내용요소가 구성되었      

다. 이 시기에 의생활교육내용에 미용이 제시된 것이 특징적이       

다. 중학교에 ‘의생활’과 ‘수예’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비       

해 고등학교에서는 ‘의생활’에 ‘수예’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의 지도상의 유의점에는 건실한 의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MOE, 1973; MOE, 1974) 중학교 실업  ·  가          

정과 가정(여자) 학년별 내용으로 ‘의생활’영역이 제시되었으며,     

1학년은 평상복의 손질과 수리, 옷차림, 앞치마 만들기, 2학년       

스커어트 만들기, 빨래, 옷의 수리와 재생, 3학년 옷감, 옷과        

옷감 사들이기, 옷의 선택 즉, 옷의 용도, 종류와 선택법, 옷과         

생활과의 관계, 블라우스 만들기, 수예 등이 제시되었다. 기존       

의 ‘수예’와 ‘의생활’영역으로 각각 구분하였던 것을 ‘의생활’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부터 의생활교육은 가사과목에 많      

이 제시되었다. 학년별 내용에서는 ‘재봉’영역에 제시되었다. 2      

학년 ‘재봉’에서는 복장의 형태, 기초바느질, 부분 바느질, 블라       

우스 만들기가, ‘수공예’로는 편물, 자수, 염색 등이 제시되었고,       

3학년에서는 ‘재봉’영역으로 원피스  ·  치마  ·  잠옷(파자마)  ·  저고리              

만들기가, ‘수공예’는 편물, 자수, 목각 등이 제시되었다. 고등       

학교 가정과 가정 내용에서 ‘의생활’은 의복재료의 선택, 가족       

의 의생활, 의류제작, 의생활 경영의 능률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가사에서는 ‘편물’, ‘자수’, ‘한재’, ‘양재’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MOE, 1981a; MOE, 1982b) 중학교 실      

업  ·  가정과 가정에서는 의생활 대신 ‘청소년의 의복’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의복’영역에서는 1학년 옷감, 옷차      

림, 앞치마만들기, 2학년 의복 건사하기와 의복 마련하기가 제       

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생활교육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자      

질을 강조하고 있다. 가사에서는 ‘수예’와 ‘재봉’영역으로 제시      

되었으며, ‘재봉’영역에서는 한복차림, 블라우스만들기, 동정과    

치마허리 달기가, ‘수예’영역은 자수와 수편물이 제시되었다. 가      

사에서는 기존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축소되었다. 고등학교 실      

업  ·  가정과 가정에서는 중학교와 달리 ‘의생활’영역으로 제시되         

고 있다. ‘의생활’영역에서 의류재료, 의복의 구성과 착용, 의생       

활의 의의, 의복의 손질과 보관, 의생활의 자원과 활용 등의 내         

용이 제시되었다. 가사에서는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     

로 제시되었다. 이 시기는 중학교와 같이, ‘재봉’영역은 습득되       

어야 할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고, ‘수편물’영역도      

실습에 배당시간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MOE, 1987; MOE, 1988) 중학교 실업  ·  가정          

과 가정과목 내용에서는 ‘청소년기 의생활’영역으로 제시되었     

다. “의복의 기능과 종류를 알게 하여 바른 옷차림을 하게 하         

고, 섬유의 종류와 옷감의 특성을 이해시키며, 간단한 생활용품       

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목표하에, 1학년에서는 옷차림, 옷감,        

생활용품 만들기가 제시되었다. 2학년은 “의복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알게 하여 의복을 계획, 선택하고 만들 수 있게 하며,         

세탁, 보관 등의 의복 관리 능력을 기른다.” 목표하에 의복 마         

련하기, 의복 건사하기가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생활’영      

역에 소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강조를 두었다. 고등학       

교 실업  ·  가정과 가정과목에서는 ‘의복디자인과 구성’, ‘인체와         

의복’, ‘의생활관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인체와 의복’영역은    

Table 2. Domains of clothing life education content by curriculum revision period

Divis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1st Handcraft Clothes

2nd Clothing life Clothing life 

3rd Clothing life Clothing life

4st Adolescence's clothing life Clothing life

5st Adolescence's clothing life The human body and clothes, clothing design and construction, 

clothing management

6st Clothing life Clothing life

7st Life skills Understanding of family and work, clothing life

2007 Adolescence's life, family life Family life, clothing and fashion

2009 Family life Family life, fashion and clothing life

2015 Family life and safety Family life and safety

2022 Human development and initiative living living environment and 

sustainable choices

Living culture and digi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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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생리와 의복, 섬유의 종류와 실과 옷감으로, ‘의복디자인       

과 구성’영역은 옷과 의복 만들기가, ‘의생활관리’영역은 세탁      

및 간수, 의복구매 내용이 제시되었다. 가사 과목은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MOE, 1992a; MOE, 1992b)에서는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생활’영역으로 제시되었다. 1학년 상     

황과 의복, 의복의 의미, 의복의 착용법, 소품 만들기가, 2학년        

기성복의 마름질, 의복계획, 치수의 표시, 바느질 평가, 섬유의       

혼율률, 취급 등으로 제시되었다. 3학년은 교육내용이 제시되      

지 않고 있어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Pak & Lee, 2002). 고등학교 실업  ·  가정과 교육과정 ‘의생           

활’영역은 의생활관리 내용이 제시되었다. 의생활관리 내용으     

로는 의류의 세탁과 보관, 의복과 개인과의 관계, 의복 구성 기         

초, 옷감의 섬유  ·  조직  ·  가공과 의복의 성능, 간단한 의복의 제               

작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가사에서는 ‘수편물’, ‘한국의      

복’, ‘서양의복’영역이 제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MOE, 1997)에서는 기존의 가정과 기술이     

기술  ·  가정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교육내용 체계가 기존의         

의  ·  식  ·  주  ·  가족  ·  소비생활이 아닌 ‘생활기술’, ‘가족과 일의 이                     

해’,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중학교에     

서 의생활교육은 8학년에서만 ‘생활기술’영역에서 의복마련과    

관리 내용이 제시되었다. 국민공통교육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     

인 10학년에서 ‘가족과 일의 이해’영역의 가정생활 설계에서      

의생활문화내용이, ‘생활기술’영역 가정생활의 실제에서 직물을    

이용한 커튼, 식탁보 등의 생활용품 만들기 내용이 제시되었다.       

심화선택과목인 가정과학에서는 ‘의생활’영역으로 의복의 선택    

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편물과 자수, 의복디자인과 제작        

내용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MEHRD], 2007a; MEHRD, 2007b)에서는 기존    

의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구분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의생활’영역이 아닌 ‘청소년의 생활’에     

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8학년 ‘가족의 생활’에서 의복의 선택과       

관리, ‘가정생활의 실제’에서 옷 만들기와 고쳐 입기 내용이 제        

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 ‘가정생활’영역에서 의생활문    

화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심화선택과목인 가정과학인 기      

존의 ‘의생활’영역이 아닌 ‘의복과 패션’영역으로 변경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의생활’영역이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디      

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 의복의 선택과 착용 내용으로 제시        

된 데 비해, 2007 개정에서는 의복재료와 관리,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 의복만들기와 코디네이션으로 구성되었다.

학년군별체계가 실시된 2009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         

(MEST, 2011)에서 의생활교육은 중학교 기술  ·  가정 ‘가정생활’         

영역에 청소년의 생활에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녹색 가정생활      

의 실천에서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 내용으로 제시되       

었다. 청소년의 생활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옷       

차림과 의생활문화의 계승을 통한 올바른 의생활 실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에서는 “의생활 전반에 걸       

쳐 환경친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능력과 자신의 의복 구       

매부터 관리까지의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을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기술  ·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영역에 가        

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문화 배려와 나눔의 의식주생활로      

제시하면서 의생활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즉, 식  ·  의  ·  주  ·  가                  

족  ·  소비생활 등이 생활에서 통합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을 고려          

하여 학습내용 또한 가정생활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       

다. 선택교육과정에서 심화과목인 가정과학은 관련 전공 분야      

인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에 필요한 가정       

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생활은 ‘패션과       

의생활’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사실상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     

합되는 의생활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이 더 많은 학교현장에서 선택돼야만 할 것으로 본다.       

‘패션과 의생활’영역에는 패션과 첨단 기술, 패션 디자인의 실       

제, 패션 관련 직업과 진로가 제시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기       

술  ·  가정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에         

서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에 옷차림과 의복 마련, ‘자원관리와      

자립’영역에 의복 관리와 재활용 내용이 제시되었다. 핵심개념      

이 각각 ‘생활문화’와 ‘안전’으로 의생활 수행의 실천 역량을       

갖추는 일을 통해 가정생활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제한된 생        

활자원을 목적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        

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활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       

다. 고등학교 기술  ·  가정에서는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에서 한복         

과 창의적인 의생활 내용만 제시되었다. 한복의 미적, 기능적인       

특징과 다른 나라의 의생활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의복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창의적인 의생활을 제안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중  ·  고등학교에          

서 의생활교육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 중학교 기술  ·  가정 교과서 의생활영역을 분석한         

Kang and Lee(2018)의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의생활영역 교      

과서 분량이 약 10% 정도로 작다고 하였으며, 옷차림, 의복        

마련, 의복의 의미, 창의적 의생활, 구매 계획 등의 교육내용이        

추가되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022년 12월 22일에 미래교육을 열어갈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확정  ·  발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3월 초등           

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 3월까지 초  ·  중  ·  고등학교 전               

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실과(기술  ·  가정)/정보과 교육과정(MOE,        

2022)은 2025년 3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기술  ·  가           

정/정보과 교육과정을, 2026년 초등학교 5, 6학년에 실과 교육       

과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편제상으로는 의생활교육에서     

특히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 배당이 축소되었다고 본다. 2022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의생활영역에 해당하          

는 부분은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영역의 일부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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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선택’영역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체계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고, 내용 요소로는 지식  ·  이해, 과정  ·  기              

능, 가치  ·  태도의 범주로 구분된 점이 특징적이다.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영역 지식  ·  이해 범주에서 중학교(1~3         

학년)는 자기 이미지와 표현이,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 지식  ·  이해 범주에서 중학교는 의복재료와 관리행동, 의복          

마련계획과 업사이클링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과정  ·  기능 범주         

에서는 의생활에 업사이클링 활용하기가, 가치  ·  태도 범주에서         

는 의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와 창의적인 의생활을 실       

천하는 태도가 제시되었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는      

의생활과 청소년의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다룰 때 학생들이 의        

복의 브랜드나 가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도하       

게 되어있다. 또한, 생태전환교육 측면에서 패스트패션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생활 문제들을 분석하여 개인       

적 요구뿐만 아니라 선택한 사항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성찰하고 나아가 3R(Reduce, Reuse, Re(Up)cycle)을 실천      

하는 방안까지 탐색하도록 하였다. 의생활자원의 순환과정에도     

초점을 맞추어 자신과 가족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실천적 추        

론 등의 방법을 통해 성찰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생활        

이 디지털 생활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작용을 살펴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고등학교 기술  ·  가정 ‘생활          

문화와 디지털 환경’영역의 지식  ·  이해 범주에서 의생활과 문화          

다양성, 스마트의류와 메타패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4.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2003)에      

서 제시한『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표』에서는 의생활교육에  

해당하는 학문분류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인문사회       

과학 사회분야에서 대분류 생활에 의류에 해당하는 의류설계      

및 구성, 의류관리, 의류환경, 패션문화사, 복식미학, 패션마케      

팅, 패션소비자행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과정상 의생활      

교육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제5차 교육과정 시기 의생       

활교육 영역으로는 의복재료, 의복차림, 의복관리(세탁, 염색,     

보관), 의복구성(바느질 포함), 복식사, 의복경제(구매, 생산, 판      

매), 의생활 산업, 자수, 편물, 의생활 기기 등이었다. 따라서        

중  ·  고등학교 의생활교육의 주요 학문 체계로 의복재료, 의복구          

성, 의복관리, 의복환경, 의생활 산업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의생활산업’ 관           

련 교육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의생활산업’을 교과서에서는 의복산업으로도 표현하였다. 의    

복산업을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3대 요소인 옷을 제조        

하는 산업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천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산        

업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의복재료의 생산과 천, 가족, 모        

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하      

였고, 또한 “의복과 관련된 산업에는 실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방적업, 직조업, 섬유 가공업, 의복 제조업 등과 간이        

의복 재료나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 그리고 의복 서비스와 관        

련된 산업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다(Ryu et al., 1984;       

Ryu et al., 1990).

제1차 교육과정에서(MOE, 1955a; MOE, 1955b) 중학교는     

‘의생활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적  ·  경제적 지식         

이해에서 의식주의 계획, 우리나라 산업과 연역 등의 내용이 제        

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2차 교육과정(MOE, 1955a; MOE, 1955b)에서는 고등학     

교 의생활 지도상의 유의점에 “수예, 재봉실습을 통하여 물건       

을 분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도를 알린다”가 제시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주로 수공예 내용과 관        

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제3차 교육과정(MOE, 1973; MOE, 1974)에서는     

중학교 가사과목에 일반목표로 “재봉, 수공예에 관한 지식과 기       

능을 습득시켜, 소질 향상에 힘쓰게 하며, 지역 사회의 산업 발         

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로 되어있어서 제2차 교육과정에       

서와같이 재봉과 수공예 산업이 연계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 개정 시기부터는 재봉, 수공예뿐만 아니         

라, 조리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목       

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산업 관련 내용은 의생활과 식생활 영        

역에서만 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반목표와 관련되어 학년      

목표로는, 3학년 목표에 “수공예의 초보적 지식 기능을 넓혀,       

작품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게 하며, 수출 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한다”로 제시되었다. 지도상의 유의점       

으로 “수공예의 내용 중 염색, 자수와 편물, 목각 등은 기초적         

인 사항만을 다루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타의 향토적 수공예를       

다룰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수공예를 통한 ‘의생활산업’으로      

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중학        

교와 같이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학교의 실정과 지역 사회의       

요청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화, 염색, 봉제, 완구,        

목각 또는 그 밖의 향토적인 수공예 등을 배정 단위 중에서         

2~3 단위 범위 내에 지도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의생활교        

육에서 향토적 수공예 산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4차 교육과정(MOE, 1981a; MOE, 1981b)에서는 중학교에     

의생활영역이 아닌 가정과 기업 영역에서 산업의 종류와 직업       

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시기 ‘재봉’과 ‘수예’영역에서도 수공       

예 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본 기능 습득’을 강조하였다.

5차 교육과정(MOE, 1987; MOE, 1988)에서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 의복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과정을 알게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가사 과목 목표에서는 “식생활, 수       

예, 의생활 등과 관련 있는 산업 및 직업 세계를 이해시켜, 자          

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와, 의생활에서는 “의복 제        

작과 의류산업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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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복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가 제시되고 있어서        

‘의생활산업’에 대한 내용을 목표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었다. 또      

한 수공예에 국한하지 않고 의생활교육 전반에 걸쳐 산업을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였으며, ‘의생활산      

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내용으로는 ‘의생활’영역에서는 “의류산업의 현황을    

이해시키고, 의복 구성의 원리를 알게 하여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하에 블라우스만들기와 의류산업 내용     

이 제시되고 있다. ‘의생활산업’에서는 의복 관련 산업에서 의       

복 제조업, 의복 재료 제조업, 의복 관련 서비스업 등의 내용         

이 제시되었다.

당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Ryu et al, 1990; Ministry of        

Education, 1991), “의복과 관련된 산업에는 실의 원자재를 생       

산하는 섬유 가공업, 산업과 방적업, 직조업, 의복 제조업 등과        

간이 의복 재료나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 그리고 의복 서비스        

와 관련된 산업 등이 포함된다”로 되어있다. ‘수예’영역에서도      

“자수와 편물의 기초 기능을 습득시켜, 간단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된 수예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라는        

목표하에 자수, 편물, 수예 산업이 제시되었다. 교과서 내용에       

서 자수 산업은 손수 산업과 기계수산업으로 구별되며, 이를 다        

시 한국 자수 산업과 서양 자수 산업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컴퓨터자수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자수제품과 수실을 생산하는 종업원 5인 이       

상의 업체수가 1987년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00개소가 넘었       

고 조사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 하였다. 편물산업으로는 기존에는 주로 속옷 중심으로 발달       

했으나, 겉옷류에도 편물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편       

물산업은 유럽으로부터 편물 제품이 들어온 이래로 크게 발달       

하여 1988년 경우 편물산업이 전체 의류 제조 업체수의 13%,        

종업원 수는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의생        

활교육에서 ‘의생활산업’을 비롯한 산업 관련 내용이 제시된 데       

에는 교과교육에서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가사과목의 목표에서는 의생활뿐만 아니라 식생활 내용도 함      

께 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내용으로는 가사과 관련 산        

업과 직업 영역에서 “편물, 의복 등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산         

업 실태와 전망, 관련 직업 등을 이해시켜, 개인의 적성에 맞         

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로 제시되었고, 편물과 의복        

관련 산업과 직업 내용이 구성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기        

존의 수공예가 아닌 편물 관련 산업 내용이 제시되었다는 것이        

다. 지도내용 또한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양        

한 직업과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과 관련 산업        

과 직업’영역에서 의복 등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산업 실태와        

전망, 관련 직업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제5차 교육과정 중        

학교 가사과목에서 목표와 내용에 ‘의생활산업’의 많이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가사 과목 교과         

서에서는 의복산업의 의의와 특성, 의복산업의 발달, 의복산업      

의 현황과 전망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MOE, 1992a; MOE, 1992b)에서는 중학교     

에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방법에서만 각       

영역의 지도에 있어서 산업체 견학 등의 학습이 제안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사 과목에 수편물, 한국의복, 서양의복영역에     

각각 기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가정생활 및 관련 산         

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와 같이,        

방법 즉, 교수  ·  학습에서는 각 영역의 지도에서 관련되는 산업           

과 연계 지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가사에서는 “제작의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과 일의 가치를 느끼       

게 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로 제        

시되었다. 고등학교 가사에서는 ‘수편물’, ‘한국의복’, ‘서양의복’     

영역이 제시되었는데, 3영역 모두 기본적인 기식과 기능을 습       

득하게 하여 가정생활 및 관련 산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법에서 현장 견학, 자원 인사 등을 활용하여 관         

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MOE, 1997)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의생     

활산업’ 관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심화선택과목인 고       

등학교 가정과학에 편물과 자수로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한다”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공통교      

육과정이 아닌 선택과목에 제시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현      

장에서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생활산업’에 관한 내       

용을 학습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07 개정(MEHRD, 2007a; MEHRD, 2007b)에서는 고등학     

교 가정과학에 “의복과 패션 산업 관련 직업 세계의 탐색을 통         

해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파악하여 체        

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한다”로 되어 있다. ‘의생활산업’이 아닌      

의복과 패션 산업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        

이다.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의복만들기와 코디네이션에서     

‘의복과 패션’영역 관련 직업으로 “의복과 패션 산업 관련 직        

업 세계의 탐색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한다”로 제시되고 있      

다.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이라기보다는 진로교육 측면에서 제      

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 개정(MEST, 2011)에서는 선택교육과정 심화과목인 가     

정과학은 관련 전공 분야인 의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       

활, 주생활에 필요한 가정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는 하        

지만, 의생활은 ‘패션과 의생활’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사실상 변      

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의생활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이 더 많은 학교현장에서 선택돼      

야만 할 것으로 본다. ‘패션과 의생활’영역에는 패션과 첨단 기        

술, 패션 디자인의 실제, 패션 관련 직업과 진로가 제시되었다.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는 ‘패션과 의생활’영역에서 “텍     

스타일 및 패션 상품의 디자인, 패션 소재 및 패션 상품의 개          

발과 생산, 패션 상품의 제조, 패션 상품의 소비 및 유통에 관          

련된 첨단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교       

수  ·  학습방법에서도 “섬유, 직물, 의류의 개발 생산과 소비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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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관련된 첨단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탐색하여 패션 디자        

인에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을 바탕으로 패션분야의 직업 세계를 탐색하여 진로를 설계하       

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로 제시되고 있어서 의생        

활에 대한 최신 정보 습득과 기존의 산업과 직업을 연계한 교         

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인 가정과학 ‘자      

원관리와 생활문화’영역에서만 의류마케팅의 실제와 의생활 관     

련 직업  ·  진로 개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의류마케팅의 개념           

과 동향을 이해하고 생산자, 소비자, 환경을 고려한 의류마케팅       

방안을 탐색하여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으      

로서 의생활 관련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관련 분야에서 요구        

하는 능력을 길러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MOE, 2022)에서는 고등학      

교 일반선택과목인 기술  ·  가정의 내용체계에서 생활문화와 디         

지털 환경을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생활산업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한 공감적 관찰 기회를 얻        

고 더 나은 의식주 생활문화를 이끌도록 하며, 다양한 진로 영         

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의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        

다. 이것은 의생활교육에서 미래지향적 생활산업에 대해 기본      

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취기         

준에서는 “의생활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능형 의류의 유형들을 탐색한다. 또한, 메타 패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한 디지털 패션 산업       

을 뜻하며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로 개선될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로 되어있어 중  ·  고등학교 의생활교육에서 디지털 패션 산          

업에 대한 내용도 새로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실현되는 시기에       

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 생활산업과 디지털 패션 산업       

에 대한 내용으로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교육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비교  ·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  ·  고등               

학교 의생활교육에서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초기 교육과정      

에서 주로 수공예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다가, 미래 교육환       

경에 부합하는 디지털 패션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 변화되어 제        

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의 시         

점에서 학교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초  ·  중  ·  고등학교의 체계적인 의생활교육과정 개발이 무엇             

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교육은 발달단계에 따라 연계성을 지니고 수행되어져야 하      

며, 특히 중  ·  고등학교의 교육은 대학교육 및 취업 등의 진로교            

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제시된 교육내용이 연계성을 가지고 진       

행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의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교육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논의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른 의생활교육내       

용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을 분       

석함으로써, 중  ·  고등학교 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의 정체성을 확         

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의생        

활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1955년 제1차 실업  ·  가정 교육과          

정에서부터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기       

술  ·  가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          

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  ·  고등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생활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내용 영역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주로 ‘의생       

활’영역으로 제시되다가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가정생활’ 등      

통합된 영역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의생활교육내용은 옷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교육내     

용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Ju et al., 2006;        

Kim et al., 2003; Lee & Jean, 1994; Pak & Lee, 2003)에           

서도 중  ·  고등학교의 의생활교육은 주로 ‘바느질’과 관련된 기          

능 중심의 교육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의생활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따라 옷을 만들어 입는 내용은 축소되었고, 옷을 입고        

소비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환경변화에 의생      

활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기능중심     

의 내용에서 디지털 기반과 관련된 내용, 지속가능한 내용과 더        

불어 ‘의생활산업’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다. 로봇이 대체되는 사회로의 변화시점에서 기능만 중시      

하는 식의 교육내용 전개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담겨있는 진정        

한 가치를 찾아내는 교육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지속가능      

한 소비교육으로서의 패션 마케팅 역량 또한 길러주어야 할 것        

이다.

이제까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의생활산업’         

산업 관련 내용은 연계성을 지니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       

다.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수공예와 관련되어 제시되었으      

며, 진로교육내용인 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2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 생          

활산업과 디지털 패션 산업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 실현되는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기술  ·  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산업’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        

로나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메타버스, 언택드, 인공지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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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패        

션 산업시장에서도 기술적 혁신을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지구 기후 환경변화의 위기감으로 인해        

ESG(Envionment, Social, Governance) 트랜드의 급부상과 함     

께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류       

제품 생산에서부터 판매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       

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현장       

에서 의생활교육내용 또한 빠르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 또       

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지속가능성과 관련지어볼 때, ‘의생       

활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탄소 배         

출량의 10%를 차지하는 등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적        

대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  ·  고등학교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현실에서 보다 ‘의생활산업’에 대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뿐만 아      

니라 의생활교육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실시되       

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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