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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초초초록록록

한한한국국국 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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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실현하고,실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사회를 민주화하고 인간화하고 세계속의 시민으로서 세계평
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의 진보와 지식․정보화,개방화,세계화로 전
지구적인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사회는 국민들에게 합리적 사고 능
력과 판단 능력을 가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므
로 민주주의 이념을 내면화시키고,올바른 정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고 사려 깊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
실해 지고 있다.
즉,현 사회변화의 상황에서 정치교육의 기본 전략은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와 기능을 기본전제로 하되,위와 같은 미래사회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으
로서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통해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으며,관계 문헌과 선행 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의 의의와 관계,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의 현황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의 관계는 사회구성원들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정치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치의식을 향
상시키는 이론적 측면을 강조하고,정치발전은 이 같은 이론을 현재화․실제화 하



여 정치에 적용시켜 발전시킨다.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고,정치발전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정치교육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교육은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을 거치면서 정치교육이 한
국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한국사회의 급격한 정치
체제의 변동 속에서 정치교육은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유지와 정치안정을 위한 수
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국내․외적 환경이 민주주의를 토대
로 한 민주발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교육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은 정치교육이념의 재정립,민주시민교
육,통일교육,지방화교육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즉,우리나라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우리의 정치
교육이 통일에 대해 철저히 교육할 때 민족 동질성을 회복․확대되어 완전한 통일
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한 국가가 생활 공동체를 유
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에게 윤리적 규
범을 내면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며,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시민의식을 생
활화하는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교육은 중앙의 간섭 없이 지방의 특성에 맞는 주체적인 정책
과 교육내용 중심으로 지방화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이 지방화교육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같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치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였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그 현실적 적용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정치교육은
현실 정치와 괴리(乖離)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사회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실천적인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세계화․국제화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정,학교,사회,정당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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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ly,toexecutepoliticaleducation in democraticcountry through right
comprehensionforpoliticsactualitydemocracyofrealize,thoughhavefostered
democracy citizen whoparticipatepractically trainscitizen whodemocratizes
society by ultimate targetand contributes in world peace and stability as
burgessofhumanizationandagecontinuations,thereisthepurpose.
Now societywhichcontinuousgrowthisattainedbysuddensocietychange
and advanced science,progressofatechnology and knowledge,information,
openingTuesday,globalizationetc.requiresripenessofresponsibledemocracy
citizenwhohavelogicalaccidentabilityandjudgmentabilitytopeople.
Therefore,thatinternalizesdemocracyideology,andsolvesproblem withright
politics know-how responsibleand importanceofpoliticaleducation thatdo
consideratedemocracycitizentrainingismoreserious.
Thatis,basisstrategy ofpoliticaleducation isthatmustfostercitizen's
abilitywhocandoessentialtargetofpoliticaleducationandfunctiononbasis
premise,butovercomesociety'schallengefuturesuchasupsideincircumstance
ofpresentsocietychange.
Thisstudyisclearingdirectionofpoliticaleducationthatobservedinrelation
of politicaldevelopment and politicaleducation through sense of political
developmentand politicaleducation and purpose,and relates with sense of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relation
literatureandvirtueresearchmaterial,isdesirablethroughpresentconditionof
politicaleducationofourcountry.
Relationofpoliticaldevelopmentandpoliticaleducationhassametargetthat



improve individual's quality oflife in society which society members are
stabilized.Throughpoliticaleducation,Iemphasizetheoreticalsidethatimprove
people's politicalawareness,and politicaldevelopmentdevelops does such
doctrinecurrentmishap,actualityTuesdayandappliestopolitics.
Isbeaconedinpoliticaldevelopmentifpoliticaleducationisachievedproperly,
and thebiggestpoliticaleducation ismaterialized ifpoliticaldevelopmentis
attained.
But,politicaleducationcannotseethatpoliticaleducationachievedrolefor
Korean society's democracy developmentflowing 6 republics in 1 republic
meantime.
Becausepoliticaleducation haveusedby meansforpoliticalstability with
preservation ofauthoritarian controlsystem in variation ofsudden political
system ofKoreansociety.However,present,becausedomestic,foreignenemy
environmentisrequired democracy developmenton thebasisofdemocracy,
forwardpoliticaleducationmayhavetobringalotofchangesanddevelopment.
politicaleducationforrightKorea'spoliticaldevelopmentweregropedvarious
new planswiththesisofpoliticaleducationideology,democracyciviceducation,
unityeducation,localizationeducation.
Thatis,ourcountry ispreparing unity asuniquedivided country in the
world.When educates thoroughly for our politicaleducation coordination,
recovernationhomogeneityandbringperfectunitybecauseisexpanded.
Also,ourpoliticaleducationshoulddoessothatthecountryformsdesirable
humannaturetobekeptlifecommunityanddevelopsandinternalizesethical
ruletosocietymemberandhascorrectvalueandview oftheworldthrough
democracyciviceducation.
Andbecausepeoplejudgepoliticalcircumstanceandopenwholesomecriticism
consciousnessandtakepartinpoliticsprocess,andachieveconstitutionalright
andduty actively,politicaleducation thatdemocracy citizen consciousnessis
alwaysappliedwithinlifeshouldbeachieved.
Andourpoliticaleducationmustenforcelocalizationeducationtoindependent
policy and the education contents center in endemism without central
interference.Thislocalization teaching willbecomecompetitiveplan thatcan
elevateareacommunityconsciousnessandphaseofthecountryininternational
community.



Groped direction ofeffective politicaleducation for our country political
developmentlikethis,buttheseplanscannotbuttherebelimitoftherealistic
application.However,politicaleducation mustnotmakepracticalpoliticsand
estrangement.
Thatis,societymembersshouldbedevelopedactiveandvariousprograms
thatcanfosterinclinationautonomyandthepracticaldemocracycitizen,and
ourcountrypoliticaleducationcanbematerializedconcretelyandisusedwithin
globalization,internationalizationcountry,family,school,society,politicalparty
wetogetherafflictedandIwillhaveto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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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정치교육이란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태도를 획득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그 하나는 정당이 정치활동의 일부분으로서
행하는 교육을 의미하고,또 하나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서 정치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시민교육을 뜻한다.자국의 우월성을 과시하
는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이 경우 정치교육이 이분법적인 세
계관에 머물러 자국의 우월성 과시를 위해 상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형식에 머
문다면 내적 국민통합에 커다란 장애를 유발할 것이므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함이 마땅하다.
본질적으로 교육은 사람을 동물적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며 또한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지식과 지혜 그
리고 삶의 의의를 찾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병폐는 물질의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사회,기계와
능률만이 인정되고 인간의 존재가 무시되는 사회,전통적인 문화가 경시되고 정신
적 고뇌와 불안이 팽배한 사회,가능한 한 무엇이든지 개발하여 재화가 많을수록
좋다는 최대생산 최대능률,최대소비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그리고 이성과 도덕
이 거부되면서 새로운 가치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인류적 과제는 인간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과학기술의
인간화,정치권력의 인간화,관료기구의 인간화,사회조직의 인간화를 통하여 인간
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인간이 추구해야할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삶의 의무의 책임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교육
의 중요성과 역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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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기술과 전문지식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의식을 가르침으로써 공동으로 미래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양
한다.교육을 통하여 인류는 높은 차원에서 하나의 세계시민사회를 토대로 한 이상
적인 인류사회를 위해 기여하며 모순과 갈등이 없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건설하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 현실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실현하고,실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
민을 길러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사회를 민주화하고 인간화하고 세계속의 시
민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치교육은 한국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충실한 역
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왜냐하면 한국사회의 급격한 정치체제의 변동 속
에서 정치교육은 그 본래의 역할보다는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유지와 정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그 결과 권위주의 전통을 오늘날 상당히 극복하고,
사회의 각 부분에 걸쳐 민주화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국
민들에게 합리적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숙
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므로 민주주의 이념을 내면화시키고,올바른 정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고 사려 깊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
치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의 진보와 지식․정보화,개방화,세계
화로 전 지구적인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
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때문에 현 사회변화의 상황에서 정치교육의 기본 전략은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와 기능을 기본전제로 하되,위와 같은 미래사회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시
민으로서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변화 경향을 객관
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교육은 정치현실과 관련하여 그 교육적 기능 역할을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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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치교육과 정치발전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올바른
정치교육 그 사회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며,정치 또한 정치적 현
실이 안정되고 발전되어야만 정치교육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은 첫째,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생활
세계는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고 개방되고 있으며,정보화는 시공간적인 경계 허물고
있으나,역설적이게도 개인은 점차 고립되고 원자화되고 있다.
정치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여 공동체와 조
화를 이루는 개인을 의미한다.즉,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가 미래사회의 정치교육의
주요한 방향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그 사회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다차원적 시민성 훈련전략을 추구한다.앞서 언급한 사회변화 경향들은 사
회문제의 시공간적인 범위를 허물고 확대시키고 있다.개인의 문제는 곧 지역사회
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전 지구적인 환경,자원,자
본,정보,기술에 있어서 불평등 등의 문제는 곧 민족국가들의 문제이면서 개인의
문제가 된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해결능력,참여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단순히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실현하여 개인의 공동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시민을 길러야 한다.
셋째,학교교육은 학교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하므로 학교의 환경이 민
주화되어야 하며,학교 밖의 정치교육이 허용되어야 한다.학교 밖의 정치교육의
허용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현명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정치
체제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교정능력을 고도로 향상시킨다.
그러한 능력에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질서의식,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잇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력,그들의 원하는 사회제
도를 선택하거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능력,사회적 갈등을 평화
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간존중,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 최고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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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부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정치교
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지 못한다.
정치가 발전된 사회는 그 사회구성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와 자유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으며,이러한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교육의 발전
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치발전과 정치교육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 현재 한국 정치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우리는 국제화․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국가의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다
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첫째,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통해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내고
정치발전과 정치교육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둘째,한국정치교육의 변천과정을 공화국 별로 구분하여 교과과정과 연관시켜 정
치교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현재 가정․학교․사회․정당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정치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정치교육의 문제점을 민주시민교육,통일교
육,지방화교육에서 찾아내 분석한다.
셋째,위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와 우리교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에게 적합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기존 정치체제의 옹호나 유지에 관심을 기울려
왔고 하나의 발전방안을 설정하기 보다는 구심점이 없는 단편적인 전개를 펼쳐 상
호 연관성 및 조화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정치교육에 대한 편향적인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한국정치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정치적 교화를 벗어나 민주시민성․세계시민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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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러한 관점아래 본 연구는
첫째,대표적 관계문헌의 수집 및 분석
둘째,우리나라 공화국별 정치교육과정의 분석 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
우리에게 맞는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방안을 연구하는 본 논문은 구체적
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연구할 것이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다.정
치발전의 의의와 목적,정치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통해 정치발전과 정치교육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의 변천과정과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교육 문제점을 유추해 낸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유추해낸 한국정치교육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에게 맞는
정치교육 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발전방안을 설정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마무리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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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

111...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정치발전의 과정을 서양에서는 역사적․유형적 그리고 진화론적 세 가지 주요한
조망으로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역사적 조망에 있어서 정치발전은 사회적․경
제적인 근대화의 주요한 변형과정과 연관된 정치문화와 구조에 있어서의 전체적
변화를 말한다.유형적 조망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은 전근대적인 전통적 정체로부
터 전통 이후의 근대적 정체로의 이동으로 투시된다.
즉 정치발전과정은 참고 될 수 있는 구체적 정체의 특성 서술이나 또는 이념적
인 분석적 구조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형태로 나타난다1).
그러나 이들은 전통적 사회의 특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도적 패턴의 다
양성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전통성과 근대성 간의 이동은 전도될 수 없고 일직
선적인 것이며 정치적 붕괴나 지름길을 허용하지 않는다.또한 체계의 완성을 의미
하며 인종 중심적이고 서구적인 편협한 규범적 편견이 내포되어 있다.
진화론적 조망에서 정치발전과정을 새로운 구조와 지지문화를 시도하고 제도화
하며 문제들을 처리․해결하고 계속적인 변화를 흡수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창조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정치적 인간능력의 증
거로서 간주한다.따라서 이는 정치발전의 개념을 시간적․문화적․지역적 제한들
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구조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발전과정을 무한한 것으로 생각
하게 한다.
진화론적 조망을 하는 학자는 정치발전을 변화와 도전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
능력이라고 보는 알몬드(Almond,G.A.)와 포웰(G.B.Powell),정치제계 및 과정의
제도화로 보는 헌팅턴(S.Huntington),구조적 분화와 평등의 요구 그리고 체제의

1)민준기․신정현 공역,『근대화와 정치발전』(서울 :법문사,1982),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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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반응적․적응적 능력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콜맨(C.D.Coleman),발전증
후군으로서 첫째 평등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정신 내지 태도,둘째,정치체계의 능
력,셋째,문화와 전문화를 들고 있는 파이(L.W.Pye)등 수없이 많다2).
한편 동양에서는 바람직한 정치 즉 정치발전을 종합적․일반적․포괄적으로 정
의하여 뭇선의 근원과 백가지 행실의 본이 되는 인에 바탕 하여 민본을 중심으로
덕치를 하여 대동사회를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민본이란 민(民)에 의한 민(民)을 위한 정치사상이며 덕치(德治)란 덕으로 다스려
야 하며 그래야 백성도 덕화(德化)된다는 생각이고 대동사회란 모든 인간은 물론
자연까지를 포함한 만화(萬化)의 사상으로 이들은 각각 오늘날 정치의 주요과제인
도덕정치․민주주의․복지사회를 실현함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환경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다3).
그런데 정치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먼저 서구의 의식과 제도가 풍미
함으로써 현실사회에서 혼용되고 있는 정치적 근대화와 발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한계가 불분명한 체제와 행정체제의 관계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근대화란 봉건사회 내지 전통사회에서 근대 또는 현대사회로의 이행을 말한다.
그때부터 현대까지 그 이전에 없었던 제도와 의식과 관행이 생겨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따라서 정치적 근대화란 정치구조와 행정조직이 분화되고 전문화 되었고
권력분립이 확립되었으며,대중이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의식이 계발되고 경쟁적 정
치가 확립되는 말한다.또한 근대에 와서 유력해진 민주주의․의회제도․정당제․
보통선거제 등이 정착되는 것을 의미 한다4).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서구사회에서부터 보편화됨으로써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
일시하는 오류들이 있는데 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개념들이며 나아가 근대화와
발전의 혼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개념들인 것이다.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을 동일
시하거나 혼용하는 인식의 저변에는 서구 우월주의나 무비판적 사대주의가 깔려
2)박현모,『현대정치학』(서울 :법문사,1999),p.223.
3)최성종ⓐ,“정치발전의 개념에 한 소고,”『사회과학연구』,제20집 (1999),pp.151～155.
4)안성호,『신정치학원론』(서울 :교육과학사,2002),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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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중에 그들이 근대화과정을 답습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
들의 근대화가 발전의 종점인 것처럼 이해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란 근대화나 서구화처럼 특정시대․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은 상식
적인 애기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여 정치발전의 개념을 정의하면 도덕적 기반위에 자
유와 평등을 조화시켜 인간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도덕이라 함은 정치도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인이나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권력의 분산 내지 권력구조의 분화이며,권력행사가 독선적․
독재적이 아니고 민주적이며 그 목표도 연고자나 패거리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통치자의 통치윤리 확립,여론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나아가 국민도
전근대적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에 충성을 돌리고 전 인류에 대해 고려를 하며
작게는 그들의 권력참여나 행사도 공정하고 의무의 이행도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
다.그래야만 권력경제도 실현되고 정치적 능력도 배 가 될 것이다.
자유는 획득적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유
를 행사하는 것이며 평등도 기계적 평등이 아닌 조건적 평등 나아가서 도덕적 자
각하의 융평(隆平)5)을 말하는 것이다.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생래적 가치충돌을 배
제 내지 완화시킬 수 있어서 조화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이는 존 롤즈(John
Rawls)의 자유평등주의와 비슷한 것이다.
자유평등주의는 정치적․법적 평등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자유
주의 전통 안에 있지만 자유․기회․소득․부 및 자존감의 기반 같은 사회적 일차
상품들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분배의 규칙으로서 정의의 원칙들을 고안해서
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의 무관심을 치료하려 한다.그는 모든 사회적 일차상품들은
이것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초소수혜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한다.또한 그의 자유는 오직 자유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정의의 원칙은 자유주의의 테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5)융평사상이란,인간사회를 현재의 상태에서 평등하게 한다는 사상이다.
최성종ⓑ,“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통일문제연구』,제15집 (2002),p.6.



- 9 -

혁명의 모토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적절히 조화 시켜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과도한 합리주의․물질주의․경쟁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시정
하기 위하여 그들과 인간주의․정서주의․협동주의와의 조화의 필요성을 선언한
것이다.
공동체란 연대성과 평등성․자주성․협동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정신으로 뭉쳐
진 조직체,유교적으로는 자연까지를 포함한 만화(萬化)의 사상 하에 세계가 만인
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이는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제
일을 갖고 약자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정치발전은 발전의 의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느 시대 어느 체제를 막
론하고 완결시킬 수 없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구성이 가능하나 현실
적으로는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는 인간들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심
은 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발전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과 동시적․조화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이들의 추구가치나 목표가 상호 충돌하는 경구가 많
으며 체제에 따라 추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발전은 가역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독재자의 등장,지배계급의 고착,
정체주의 내지 개발독재 체제 등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물론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정치발전은 불가역적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체제가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아직도 정치발전을 논할
수 조차 없는 원시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발전된 문명과 오랫동안 빈번한 접촉을
가진 사회만이 발전에 있어 불가역적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발전된 사회와 꼭 닮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발전의 목표인 질서와 안정․자유와 인권․평등과 평화 등을 추구
하는 데는 일정한 과정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으로 이상적인 목표모델
도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어떤 체제의 발전과정이나 목표모델을 설정하는 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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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처한 사항이나 구성원의 의식수준 및 제도에 가장 적합해야 할 것이다.따
라서 정치발전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발전은 점진적이라는 것이다.흔히들 혁명이 평등을 가져오고 투
쟁이 자유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 혁명이나 투쟁이 주는 평등이나 자유는
형식적이고 극히 일부분에 돌아갈 따름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정치발전
의 실질은 그 유관영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식과 제도와 환경이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것이므로 점진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6).
즉 정치발전은 현실정치가 나아갈 방향으로 국민의 자유,평등,평화가 보장되는
정치로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정치발전은 평등화를 지향하고 이에 기인되는 대중
의 정치참여,정치체계의 능력의 증대,그리고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추구한다.

222...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우리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권위주의적 정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민주주
의를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다.1960년의 4․19학생
혁명 이후,그리고 1979년 유신체제의 몰락과 더불어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기대는
고조되고 결실을 맺는 듯 했으나.강력한 군부세력과 그들의 정치화 성향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러나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중단 없이 전개되었
고,권위주의 지배에 대한 광범하고도 열화 같은 저항운동이 결국 1987년 6월을 우
리나라 민주화의 분기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으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
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확립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통한 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에서 오는 행복추구 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서 우리는 정치발전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조건들을 살펴보자.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부르주아계급의 성장,두터운 중산층의 존재로 부의 분배,계

6)상게서,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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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또는 계급간의 평등화,국가수준에서 부의 축적 등이 지적되고 있다.제도적 요
건으로는 활력 있는 대의 및 정당제도,자율적인 언론과 이익집단,공정한 선거,사
법부 독립 등이 빈번히 거론된다.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신념과 태
도와 같은 정치문화 내지 의식적 기반도 많이 논의 되어 왔으며,이러한 민주주의
적인 조건이 제도화 되었을 때 정치발전을 할 수가 있다7).
또한 민주주의의 추진을 위해서는 발전목표를 세워야 한다.우선 법과 질서를 존
중하는 사회여야만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물론 인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그러나 무한한 자유의 보장은 결국 인간사회를 무
정부적인 상태로 치닫게 한다.이런 상태를 극복하지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권력체
에 의한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인간은 이와 같은 무정부적인 상
태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회계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강력한 주권체를
창안하게 되었고,이 주권체의 보호 속에서 자유를 향유하게 된 것이다.이른바 개
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력과의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다시 말해
서 민주화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자유와 권력을 어떻게 조화 양립시켜서 정치질
서를 확립하여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선결문제이다.

[[[[안정안정안정안정↑↑↑↑]]]] ＋＋＋＋ [[[[평등평등평등평등↑↑↑↑]]]] ＋＋＋＋ [[[[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주의↑↑↑↑]]]] →→→→ 정치발전정치발전정치발전정치발전

우리의 민주화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흩어진 사회질서의 확
립과 떨어진 정부의 권위를 수립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이것
은 사회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사회적 동질성과 정치적 합의의 존재가 정치적 안정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둘째,산업화과정에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좁
혀가면서 경제발전을 시킬 것인가?우리의 정치의 중요한 대상과 정당성은 기술
적․사회적 혁신을 통해서 민중들의 사회적․물질적 복지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7)민준기,『정치발전의 이해』(서울 :법문사,1993),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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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민주주의가 발전되려면 개인간이나 집단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되어
야 한다.정책결정은 대중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중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해야 한
다.그리고 민주적 헌법,복수정당제의 활발한 정당정치,이익집단들의 자유경쟁으
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절차 및 과정이 구비되어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과 평등이 제도화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그리고 높은 수준
의 제도화와 통치에 관계된 의사결정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민주
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평등,민주주의는 서로 상호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정
치발전을 이룩하려면 3가지의 상호작용이 상승되어야 하며,그리고 정부는 갈등관
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능력을 발휘하여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시
켜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사회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
정,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8).

제제제222절절절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111...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인간은 사회적 조건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의를 지닐 수 없고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의 언어,신념 체계 등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되며 사회는
그 기본적인 가치와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치체
제를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물론 정치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한 사회가 지닌 가치,신념체계와 체제의 성격에 따라 발전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
인다.
정치교육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목적,내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
으나 오늘날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성’을 그 본질로 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8)상게서,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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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정치가 민주주의 역사적 배경을 지니지 못한 채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와 혼란의 경험으로 점철되었듯이 정치교
육 또한 체계적인 논의의 바탕 없이 이루어져 왔고,정권의 차원에서 정략적 도구
로 이용되기도 하였다.정치교육이란 개념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 학자간의 이견이
있으나 광의의 성격과 협의의 성격,제제안정 및 체제유지와 시민 교육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광의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교육이란 “한 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교육”이
라 할 수 있고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질서 체제 내지 정치체제를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국민의 지지 내지 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교육적 노력과정”을 뜻한다.
콜맨(G.S.Coleman)은 “정치교육의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정치적 주입과 시민교
육의 두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먼저 정치적 주입은 특정의 가치체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도된 특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되고,시민교육은 정치체
계의 기능과 본질에 관련된 것으로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조장함을 말한다.”라고 하였고,도슨(R.E.Dawson)은 정치교육은 “정치적 성향을
습득해가는 발달과정 내지 정치적으로 성숙해가는 발달과정”으로 보았다.파이(L.
W.Pye)의 경우 “정치적 세계를 인식하고 정치적 사태를 이해․평가․판단하는 노
력과 태도를 습득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정치가 성원들에게 규율과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원활하게 유지․확대하
기 위해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면,정치교육은 넓게는 정치사회화 과
정으로서 인간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교육이란 국가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근원적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고 이를 재확인하려는 뜻에
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정치교육의 개념은 사회적 기능과 관련지어 정치안정 및 체제 유지적 측면을 강
조하는 개념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치교육의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다9).태퍼(TedTapper)는 정치교육은 ‘정치체계의 인정과
유지’라는 기능적 측면의 목적을 강조하여 정의하고 있는데,그에 따르면 정치교육

9)차경수,『발전교육이론』(서울 :교육출판사,1997),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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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치질서 내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하여 정치체계의 안정․통합․유지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치교육을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랑게벨트(W.Langeveld)는,정치교육은 정치생활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그는 ‘정치에 관한 연구와 정치과정의 참
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태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교육의 개념은 정치안정 및 체계 유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적 자질육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혁신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위협으로 인
해 전자의 측면에 대한 강조로 후자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고 볼 수 있
다10).
즉 정치교육은 사회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제도 및
장점을 형성시키고 그 정치체제 내에서 담당하는 각자의 역할을 기능하는 습득하
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 과정을 거쳐 사회성원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지배
적인 이데올로기나 행위규범을 정당화하여,이를 내면화 시키게 된다.이로써 정치
교육은 사회성원들의 개인적 자질형성은 물론이고 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게
된다.
이들의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정치 교육이란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지식,능력,태도를 길러 한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적 노력
과정일 할 수 있다.즉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제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신념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치체제 내에서의 사회 성원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계획적
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222...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정치학의 지식을 교육적으로 제조직하여 올바른 사회관

10)조성규․손병선,“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내용 비교 분석,”『사회과교육』,제7권 (1999),p.45.



- 15 -

계와 바람직한 정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과과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정치교육은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 개인의 지적
개발을 촉진시키고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11)정치 공동체의 발전과 번
영을 위해 필수적인 교과 영역이라 하겠다.
그래서 정치교육이란 용어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일찍
이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명확히 지적한 학자로 서양에서는 플라톤(Platon)을 들고
동양에서는 공자를 든다12).
플라톤은 그의 저서「TheRepublic」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그 같은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
금 각기 그들에 맞는 역할을 수용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없이는 시민들 사이에 이기적 야욕이 싹터
갈등이 야기되고 인간관계에 대립이 생겨 결국 국가는 안정을 잃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플라톤 이후 루소(J.J.Rousseau),밀(J.S.Mill),로크(JohnLocke)등 계속해서
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정치질서의 안정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치교육의 중요
성을 지적하게 되었으며 「국민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상으로 나라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독일의 철학
자이며 교육자인 피히테(J.G.Fichte)의 말은 많은 글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라 할
수 있다.
동양에서도 공자와 같은 학자 역시 가정․사회․국가 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가족관계의 질서가 사회생활과
국가 생활 질서의 기본이 된다는 전제로 효도를 강조하고 상감오륜의 인간관계 원
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을 주장하게 된 것이며,이 같은 원리에 따른 가정교육
은 우리의 가정생활에 뿌리를 내려 오랫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정치교육의 구실을

11)신정현,『정치학』(서울 :법문사,1994),p.4.
12)국민윤리학회,『정치교육』(서울 :형설출판사,1984),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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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이렇게 유교적인 교육은 서양의 보다 직접적인 정치교육
과는 달리 일반적인 대인관계 규범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정치교육을 시도한 특징
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교육의 특징으로 인하여 정치적 질서의 안
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아무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
식하고 강조해 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정치와 교육을 관련 지워 논의하거나,정치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기로 여겨지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온 면이 없
지 않다.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사유와 행동방식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로부터 분립되어야 하고,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그리고 정치교육의 정치적 맹
교와 동일시 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견해가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으
나 이는 개인의 지적 개발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바람직한 바가 못 된다고
하겠다.
물론 정치교육을 보는 관점은 사회와 정치를 보는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입장에서 조명될 수 있다.그러나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적 삶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교육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정치교육이 어떠한 정치적 가치와 신념에 바탕을 두느냐 하는 것이며,이점
에서 정치교육은 정치 생활적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정치」,「정치적」이란 말은 비록 일상적으로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더욱이 정치는 그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던 간에 인간의 삶의 일
부로서 삶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부인 할 수 없다.역사
적으로 보면 정치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으
며 반면 그렇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감수 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치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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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편 정치를 정치공동체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달성코자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공동체의 목적을 정당화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며,구성원들의 행
동을 통제․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면,정치공동체를 떠나 살 수 있
는 것은 동물이나 신일 뿐 인간은 존재적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 구속되어
있다.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정치가 소용이 없고 신에게는 정치가 필요 없으며 인간
은 동물적인 면과 신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교육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달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를 정치생활의 장에
입문시키는 과정이로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정치
교육을 통해 개인은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생활방식
을 따름으로서 공동체의 정치질서가 유지되고 나아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정치교육은 개인의 정치적 자아의 그리고 공
동체의 이상실현을 통해 개인의 지적개발과 행복한 삶,그리고 공동체의 발전과 번
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라 하겠다13).

제제제333절절절 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과과과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노올(HermanNohl)은 1935년에 처음 간행된 그의 전서 “독일의 교육운동과 그
이론”의 제 2편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한 국민을 생성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와 교육이다.”이 문장은 민족의 성장과 발
전에 있어서 정치와 교육의 공동책임성을 아주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유사하게 야스퍼스(KarlJaspers)도 “우리의 모든 미래는 정치적 행위와 교육적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정치와 교육은 우리의 장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정
치는 발전되기를 바라며,정치발전을 위해 정치교육은 꼭 필요하다.또한 정치교육
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 정치발전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3)이경태ⓐ,“중․고등학교 정치교육의 방향,”『사회과학연구』,제6집1호 (1999),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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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자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그 기본관계를 JosefDerbolav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은 그 대상에 대한 접근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교육의 경우 수업은 한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진행되나 궁극적인
교육적 의도는 한 학생 즉 개인과 관련되어지며 일반적으로 이때의 교육목표는 성
숙된 인간의 양성에 두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육이라 함은 어떤 제조가 아닌 잠재적 능력의 개발을 의미하며”,교화
적인 학습은 개개인의 자기발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Derbolav는 교육적
의도의 특징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서 찾고자 했다.
이에 반하여 정치의 관심은 전적으로 집단을 향하고 있다.달리 표현하면 “정치
는 교육의 경우처럼 청소년 개개인이 아닌 성인사회를 목표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개개인의 성숙을 가능케 하려는 교육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는 그 대
상인 개인의 성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동시에 정치는 목표집단
의 의도를 규범화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공동복지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인간의 미래적 행위동기를 결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그 결과 정치는 공동체내
에서 그의 목적을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등과 같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달성
하려 시도하며,그러한 권력이나 지배 등은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양자는 동일시되거나 동일선
상에서 대응하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서로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교육은 두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차적으로 정치는 교육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진다.정치는 교육적 행위를 통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항
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때문에 정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치적 결정이나 국가시책 등을 통하여 교
육 경제적 제반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육법,교육지침,교육과정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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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등 교육의 실제를 위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종합체제와 규칙들을 결정한다.이런 측면에서 교육은 분명히 정치에 종
속적이며 정치는 그 위상에 있어서 교육의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치교육은 정치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런 입장은 정치는 교육의 전달기능을 통하여서 정치체계의 안정과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들을 조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교육은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비록
정치는 교육에 대하여 상기한 바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근본에 있어서
정치의 자기유지와 발전은 교육적 기능에 의존적이며,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정치
로부터 도외시될 수도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양영역의 이와 같은 상호영향관계를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교육학과 정치학의 두 이론은 아주 완전히 서로 맞물려 있다.양자는 원리적인 학
문으로서 한가지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만약 교육학이 정치학의 보충적 요소가 아
니거나 또는 완성된 학문으로서 정치학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 한 정치학은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국가 내에서 공동생활이 점점혼란해지고 이론적
으로 잘못 이해되어 질수록 청소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감화라는 측면에서 올
바른 견해는 더욱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대상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즉,교육학은 순수하게 윤리학과 관련된 그리고 그로부터 유
래된 응용학문으로서 정치학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 정치는 분리되어 고려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자는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으며,상호종속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양영역은 하나의 공통된 관점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14).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발전의 목표와 정치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그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에 있다.

14)김송일,“정치와 교육,”『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제21권2호 (1990),pp.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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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이 이룩되면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고,굶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으며 모
두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차별을 받지 않고 배고픔과 외로움을 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또한 정치교육도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15)로 하고 있으므로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은 서로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5)최성종ⓒ,“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이념,”『사회과학연구』,제24권1호 (2003),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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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한한한국국국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의의의 현현현황황황과과과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국국국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의의의 변변변천천천과과과정정정
헌법은 국가 근본법으로서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가의 기본
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9차례 헌법개정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정치세력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헌법개정의 주체가 대부분 집권당이나 집권세력
으로서 정권창출이나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고 국가적 합의를
위한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정권의 교체는 새로운
엘리트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이념과 새 정치 질서를 내세웠다.또한 이것을 합리
화하기 위해서 언론,학교,권력 기구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자 하였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대
립의 가능성은 최대한 억제되었고,학교와 기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서의 정치
교육은 일종의 정신교육으로써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특히 학교교육은 교육
부가 제작한 획일적인 내용이 실시됨에 따라 사고와 행위의 자율성은 억제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에 대하여 제1·2공화국,제3·4공화국,제5공화국,제6
공화국에서부터 현재까지 정치교육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아보고 각 공화국에
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그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자.

111...제제제111～～～222공공공화화화국국국 :::국국국가가가 재재재건건건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111999444555～～～111999666000)))
미군정기에는 해방과 분단의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흩어진 윤리도덕성을 회복
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미군정은 남한의 공산화 방지라는 최소한의 정책
수행을 위해 처음부터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정치 이데
올로기를 다방면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학교에서
의 사회과의 도입과 교사 충족 과정에서 공산주의 사상 유무를 선별기준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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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정치현실에 엄격하게 적용한 점 등이다.
정치교육의 영역은 기초적 정치교육(개인의 윤리 도덕 강조),협의의 정치교육(국
가 건설을 위한 애국애족 정신 함양),적극적 정치교육(민주정치 체제의 우월성 및
가지 인식),소극적 정치교육(안보와 반공교육)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첫째,정치교육의 영역이 개인적 측면에서의 윤리․도덕성
과 가정,이웃생활에서의 예절,시민생활에서의 자유민주주의,국가생활에서 민족․
국가애․통일․안보생활 등의 영역의 정립이 모색되었다.
둘째,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당면한 최우선적 관심은 신생 조국의 국가체제 수립
과 유지․존속 및 발전을 위해 애국애족의 정신의 함양을 통한 국가발전 협력에
있었고 다음으로 청소년의 도덕․윤리․예절 생활의 함양 그리고 민주국가 수립의
위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이었으며 도덕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
다 하겠다.
셋째,그러나 분단으로 말미암아 반공정책으로 반쪽의 애국과 애족으로 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에 손상을 끼치게 되고 이에 정권에 대한 의문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넷째,윤리도덕성의 보장을 위한 노력은 가장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는데 이에 대
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학
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성질의 것으로 뚜렷한 성과를 올리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민주주의 이념에 관하여는 우리는 전통적인 정치이념을 이상적인 준거기
준으로 설정된 서구식 민주주의 이념으로 대치하려는 의욕적인 노력이었으며 이것
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달성이라는 목표의 표방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였다.그러나 민주
주의 실현을 위한 그 어떤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가치와 규범의 수준과 실제로 행해지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통치형태 수준 간
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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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공 비전통일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이를 대처 또는 완화시키려는 노력과 병행
하여 관제동원을 통한 강화된 지지의 창출노력 그리고 억압의 강도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괴리와 억압은 또한 교과서나 학교수업에서 현실을 토대로 한 실제적인 수
업보다는 원리원칙만을 관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규범적 민주
주의와 실천적 민주주의간의 더 큰 괴리를 야기 시켰다.그리하여 긍정적이고 적극
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정치교육을 통한 정당성의 확보 보다는 오히려 협
의의 정치교육과 소극적․부정적 정치교육의 방법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국가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이의 궁극
적인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 또는 수단목표로서의 반공의 강조는 제1공화국 후기에
들어와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하였으나 학교의 정치교육을 포함한 국
민교육의 보편화와 더불어 급격히 팽창한 한글세대의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의 회
복 또는 향상에 대한 욕망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노력에 의해 붕괴 되었던
것이다.
새 세대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의 열정이 왜곡된 체제의 극복을
가능케 한 것인데 이러한 열정은 제1공화국의 학교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신념화시키기 위한 정치교육의 결과라 하겠다.
이 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제1공화국 시기 1945년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사범학교 교육시간 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 1955년 문교부령 제44호,제46
호로 각각 공포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과과정인 제1차 교육과정이 시행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향은 일반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제1학년에서는
정치와 사회,제2학년에서는 경제와 사회,제 3학년에서는 문화와 사회를 학습토록
되어 있었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들어 있었다.
첫째,사회 현상은 구체적 현상부터 이해하여 점차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원
리․원칙을 터득하게 한다.



- 24 -

둘째,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생활방식 들을 중시한다.즉 ‘민주주의의 근본정신’,
‘입헌정치’,‘권력분립’등의 단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및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었다.
셋째,추상적․이론적인 비판보다도 현실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
도록 한다.
이 같은 제1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정치교육은 제1․2공화국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정책교과로서 이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48년 자유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었으나 제1공화국의 자유당 체제는 유교적 전통과 강력한 리더쉽을 고집하였다.
나아가 남북 분단으로 인한 경직된 이데올로기 안에서 국가의 자율성은 더욱 위축
된 권위주의 정부였으며,사회질서유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정부였기 때
문에 정치적 이념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정권유지를 위해서 경찰과
같은 통치조직을 사적인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그러므로 정치교육의 성격은
민족적 위기였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반공․안보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군사교
육이 강조되었다.그러므로서 제1공화국은 주권의 정당한 행사와 집행의 대국민적
설득력이 미약해 질 수 밖에 없게 되어 정치교육을 정권 안정의 수단으로 이용했
던 것이다.
제1공화국 이후 4․19혁명으로 대국민적 지지를 받은 제2공화국이 출범하나 당
시 미성숙하였던 시민 사회는 약화된 행정력과 정치적 정통성 기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군부의 쿠테타에 의하여 붕괴되고 만다.즉 국민의 지지에 기초한 정통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의 교육 정책수행은 우유부단성과 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말미암아 민주 교육 정착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22...제제제333공공공화화화국국국 :::소소소극극극적적적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111999666111～～～111999777222)))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60년대 초기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시 때에 이어 민주
시민 교육이 지속되다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건설과 안정,국방 또는 반공
등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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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배경 아래 실시된 정치교육의 영역을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기(62～65)는 기초적 정치교육과 협의의 정치교육이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이 유
지되나 적극적 정치교육보다 소극적 정치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후기(66～72)
에 와서는 이와 같은 균형이 더욱 기울어 기초적 정치교육보다 협의의 정치교육이
그리고 적극적 정치교육보다 소극적 정치교육이 더욱 강조되었다16).
중학교에서는 민주생활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기초적 정치교육이 협의의 정치교
육보다 강조되었으나 승공제일의 길을 감안한다면 협의의 정치교육이 보다 강조된
것이며 또한 적극적 정치교육이 보다 약화된 반면 소극적 정치교육은 전제 없이
강화된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협의의 정치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 하겠으
나 자유수호의 길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이며 적극적 정치교육보다 소
극적 정치교육의 비중 또한 지나치게 높다고 하겠다.안보문제가 중요하다 하더라
도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실천이라는 적극적 정치교육을 통해 이
루어져야지 그것을 등안시 하면서 상대편의 결점과 약점만을 들추어 적대적이고
감정적이며 양분론적으로 비판하는 소극적 정치교육에 의지 한 것은 급박한 내외
정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치교육의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 보면
첫째,제3공화국 성립 초기부터 심각한 정통성 위협을 초래하여 민족애․국민애
등 정서적 측면의 정치교육을 통한 지지확산의 창출과 획득에 노력하였다.
둘째,이와 병행하여 실제로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해방이후 지속적
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안보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
과 비판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유보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는 비판
을 받게 되었다.
즉,안보 또는 반공이 정치적 속죄양으로서 선택된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이는
민족공동체라는 민족주의 시각에서 볼 때,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짐
으로서 오히려 더 큰 정통성의 침식 요인을 마련하게 하였다.

16)이재봉,“한국정치교육의 발달의 체계적 분석 연구”(정치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1991),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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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정치교육의 수단성 및 합의성 문제이다.정치교육이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
는 것이나 정치교육을 통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어느 한 집단이나 계급의 배타
적인 이해에 의한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제2기의 정치교육은 이러한 면
에서 정치교육 자체에 대한 정당성 시비를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넷째,정치교육의 실천성과 현실성의 강조이다.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목표수준의
가치와 규범이라는 당위성의 학습에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황과 정도에 상응
하는 실천 또는 수단․가치․수긍의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강조되었다.이는
인간․물적․자원의 동원을 통한 조국 근대화 또는 경제건설에 매진하기 위해 정
치교육이 기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또한 서구적 정치이념의 비판적 수용에
대한 자기반성의 노력이기는 하나 이는 또한 정권의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정치교
육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며 또한 그와 같은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이와 같은 요구는 결국 제3공화국의 정치교육은 각 영역간의 불균형과
요소간의 편중을 야기 시켰다.즉,기초적 정치교육보다 협의의 정치교육에 그리고
소극적 정치교육보다 적극적 정치교육에 치우친 파행적 정치교육을 하게 된 것이
다.물론 이와 같은 영역 요소간의 불평등은 정치교육의 현실성과 실천성이라는 상
황논리로 정당화되었다.
이 제3공화국 시기에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제2차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과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4․19혁명,5․16군사정변
등 정치․사회적 변혁을 계기로 하여,종래의 교육과정을 재평가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교육 과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에 개정된 제2차 교육과정은,오히려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
당시의 군부 통치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학습자의 인간형성 논리보다 교과서적
지식을 중시하는 교과 중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공민 영역의 내용 구성상의 특징으로는「일반사회」와 「정
치․경제」과목 모두 사회적 현실을 강조하였고,반공교육이 강화되었다.
당시의 제3공화국 정부는 반공 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으며,이는 사회과
교육 즉 「일반사회」나 「정치․경제」과목의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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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반사회」과목에는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단원이 신설되고,「정치․경
제」과목에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치비판’이라는 주제가 한 단원을 차지하게 되
었다.
제3공화국은 5․16군사쿠테타로 성립한 군사정권에 이어 출범했기 때문에 정당
성이 결여된 정부로 국가정책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의 확충,한일조약,월남파병 등
많은 내외 정책을 추진하였다.1946년 8월에는 재건운동중앙회가 조직되어 국민교
육,자녀지도,생활개선,향토개발 등 사회교육활동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국민지도
활동으로 국가 존엄성교육,반공 및 반첩,국민교양신생활 운동 등의 활동이 활발
하였다.이들은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17),또한
제2차 교육과정의 정치교육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체제의 유지
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3...제제제444공공공화화화국국국 :::유유유신신신기기기의의의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111999777222～～～111999777999)))
70년대에 들어와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미․소의 평화공존에서 발달한
다원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반적인 구조변혁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국제분쟁
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져 오히려 약소국에 있어서는 자국에 의한 자
유민족의 필요성이 높아졌다.이에 정부는 학교에서의 안보교육과 군사훈련을 강화
하였다.
초등학교는 기초적 정치교육보다 협의의 정치교육의 비율이 높고 적극적 정치교
육보다 소극적 정치교육에 치우쳐 졌다.
중학교 전기(74～77)에는 기초적 정치교육보다 협의의 정치교육이 지나치게 편중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적극적 정치교육에 비하여 소극적 정치교육 또한 엄청난 편중
을 보이고 있다.
후기(79～)에 들어와 다소 조정이 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즉 기초적 정치교육보다 협의의 정치교육에,그리고 적극적 정치교육보다 소
극적 정치교육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7)김진상,“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교육학석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2003),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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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전후(75～)에 기초적 정치교육보다 협의의 정치교육에 그리고 적극적
정치교육보다 소극적 정치교육에 치우쳐져 있으며 전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이 시기 제4공화국의 정치교육은 청소년의 윤리․도덕․예절생활에 관한 기초적
정치교육도 비교적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후기의 정치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
는 애국․애족의 개선으로 국가발전에 노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반영이며 소극
적 정치교육의 강조는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상황성과 실용성 그리고 즉
각적 과목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제4공화국 시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 들어서면서 국외 정세가 크게 변
화하였고,유신,고도의 경제 성장과 학생들의 조숙현상,그리고 새로운 교육이론의
등장과 같은 국내현상들은 교육과정의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그로인하여 제3
차 교육과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 개정된 제3차 교육과정은 정치적으로는 유신 과업의 추진을 방향 면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1975년판 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교과서의 정치교육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반공주의적인 교육면을 보면
「…… 우리 민족은 경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왔으
니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것이다.북한 공산집단은 부모와 자식을 이간시
키고,가족 사이에도 그들이 체제에 어긋나기만 하면 서로 고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화목을 말살하고 있다.」
「…… 우리 민족에게는 국민을 위하는 민본적 전통이 연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그러나 북한 공산 집단은 인간을 도구화하여 주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
나 사회제도를 파괴하여,민족사의 정통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문장들을 통하여 남한을 이상적인 사회로,북한을 비인간적인 독재
사회로 묘사하면서 극단적인 비교를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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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그들에 대한 감정
적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가르치게 하였다.그 내용은 이렇게 몇 가지로 나
눌 수 있다.북한은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력 침략 시기만을 호시탐탐 노
리는 집단,북한은 민족 동질성을 파괴하는 집단,북한 공산집단은 인간의 자유 의
지와 창조적 사고를 억압하고 주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집단,남한의 총화단결을 방
해하고 분열․혼란을 조장하는 집단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평화적 통일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통일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먼저 자유 국방의 기틀을 다지고,학생인 우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
는 것으로 신념화되어 간다.때문에 통일은 나와는 관계없고,공산주의를 택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은 섬멸되어야 할 우리의 적이라는 적개심이 조장 된다는 것이
다.18).
발전적인 교육면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산업화’를 강조하며 산업화과정에서 자본
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강화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
의 제한 또는 제도적 강제를 할 수 있다는 자본과 권력이 결합된 독점자본주의 독
재국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한 것은 토착 민주주의 또는 한
국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위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 발전의 바탕이 없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때문에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가 발전의 비약적인 촉진은 강력한
정부의 주도하에 비로소 이룩될 수 있음을 알 수 가 있다.그러므로 나라의 근대화
와 산업의 공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민주정치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정착하고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이 같은 고도성장을 주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국의 안정과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지도가 필요한 것은 이미 선전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

18)윤구병,『교과서와 이데올로기』(서울 :천지,1988),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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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적인 발전이 노동자들의 저인금,장시간 노동의 결
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성장에의 기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경제
성장은 ‘강력한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것이고,여기세 순응하지 않는 노동자나 국민
은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불충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적 민주주의 면은 자본주의 국가독점단계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간의 갈
등이 격화되고,정치적 사회적 대항관계가 지배체제를 위기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
고 있다고 판단되며,국민적지지 기반을 갖지 못한 지배집단은 가족주의 이데올로
기를 강화한다.
「…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국가이고 나의 국가이다.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내
민족이 발전해야 하고,내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국가가 개인 혹인 국민보다 우선이며,개인의 삶은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면화시키고 있다.국가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선이며 모
든 문제의 해결을 쥐고 있다고 의식화한다.결국 지배 권력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
는 국민을 양성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한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이렇게 평가 될 수 있다.
첫째,정치교육의 내용이 정권의 정책 목표와 일치한 점이 두르러 진다.이는 정
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높은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면 긍정적으로 받
아들여 질 것이나 정권의 정당성 수준이 극히 낮아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교육이 정권에 대한 정당성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같은 맥락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정권의 통제가 또한 두드러진다.
즉,정치교육의 도구성과 아울러 효율성의 제고 노력이 그것이다.
셋째,민족주체성 또는 민족주의를 통한 지지확신․창출노력이 강조되었다.
넷째,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제한과 재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
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나타났고 이는 민주주의의 당위적 수준을 끌어 내리고 축
소함으로써 실제와의 간극을 좁히려는 한편 보편적인 민주주의로의 방향설정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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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 할 수 있다.소위 한국적 정치문화의 창출노력이 그것이다.
다섯째,기초적 정치교육보다 협의의 정치교육 그리고 적극적 정치교육이 최소한
도로 축소된 반면 소극적 정치교육이 최대로 확대됨으로써 정치교육 영역간의 심
한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단계적인 실천성과 상황성을 강조함으로써 목표 가치와
의 간극을 확대 시켰다.
여섯째,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규범과 정치 형태 간에 자유와 억압의 모순과 민
족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반북․반공 이념간의 민족이상의 모순 그리고 분석․분배
구조․불평등으로 인한 평등에 대한 모순이 노정되었다.
일곱째,제3차 교육과정의 정치교육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산출을 증대
함으로서 목표의 달성이라는 명분 아래 성원들 사이의 균열을 감소시키는 한편 한
국적 민주주의 국가건설 조국통일 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정권적 차원의 정당화를 위한 요구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이 높았다19).

444...제제제555공공공화화화국국국 :::종종종합합합적적적인인인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111999888000～～～111999888777)))
정치교육의 체계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는 격변속에서 새로운 국제정치 절서와
세계 경제체제가 모색되고 구축되는 양상이 있었다.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5공
화국은
첫째,민족․국가․공동체의식과 애국애족정신의 함양
둘째,국력신장의 의지와 진취적 기상의 고취
셋째,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배양 등이다.의 내용을 근본정신으
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 5공화국 시기의 제4차 교육과정은 다가올 미래사회,다시 말하면,민주사회,
고도 산업사회,건전한 사회,문화사회,통일 조국에 기대되는 인간상으로 ① 올바
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②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
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③ 인간을 존중하여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④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도
19)위효자,“한국의 통일을 위한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교육학석사학위논문,조선대학교,1995),pp.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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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고,제5공화국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 조치를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제5공화국의 1986년 「사회Ⅰ」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반공교육은 분단 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정당
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과 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을 때에는,사회적 다원주의에 반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20)」
「 오늘날처럼 국내외로부터의 위협이 심각할 때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주 정치에 다소의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21).」
「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자제하는 아량과 슬기
가 필요하다.따라서 민주정치는 특수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
들의 자세와 인내를 필요로 하며,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는 제도라
하겠다.」
또한 분단 상황과 마찬가지로 산업화 또는 정권의 정당화와 체계유지와 안정에
이용된다.
「 자유와 인권 이상의 보급에 따라 국민은 정부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것을 요
구하고 있지만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에서는 이를 충족시켜
줄 길이 없었으므로,국민과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반면에,정부가 경
제적 근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 참여에 제한이 따른
다는 불만이 나타나.정부에 대한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회질
서마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러므로 정권은 항상 불안정하여
정변이 그칠 사이가 없고,공산주의자들의 선동마저 극심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배 권력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자유 등을 제약하는 것
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키거나 무시하려는 입

20)문교부,『사회 Ⅰ』(서울 :대한교과서,1986),p.115.
21)상게서,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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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나타내고 있다.
「 국가를 가족 공동체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하여,지도층은 국민 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한편,국민은 지도층을 신뢰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22).
결국 이러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의식화하여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한다.이러
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을 왜곡하게 된다.소위 한국적 민
주주의의 토착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겠다.
「… 우리는 특수한 실정과 여건에 맞는 민주정치 제도를 토착화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2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조금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 변칙적 운용을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므로 인내하라는 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여러 측면에서 표출된 비민주성을 우리의 특수
성으로 무마시키고 그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독재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
첫째,제4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제5공화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시기의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를 서서히 민주화해야 하는 부담과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출
발하였으나 각계각층의 지나친 그리고 성급한 민주화의 요구와 이에 대한 수용능
력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전시기와 같은 억압적 체제유지와 비민주적 행태를 지
속함으로서 끊임없는 정통성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중압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주화에 대한 제한해석과 새로운 해석을 내리
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임 의지로 표출된 평화적 정권교체의 공약이며 한편 정의사
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이다.
둘째,이 기간에는 전시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운동의 양상이 전개되었으
니 반미․자유화 운동과 반정권적 차원을 넘는 반자유 민주주의 내지 반자본주의
의 반체적적 운동이다.반미․자유화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는 5․18광주 민주화

22)문교부,전게서,p.8.
23) 최영복 외 5인,“한국교과서 목록 및 그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교과서연구소 연구보고서,1998),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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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다.이는 2차대전 후 고착된 냉전체제적 상황의 실제적 해체에 대한 열망과
국제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 전쟁에서의 구익과 결부되고 또한 이데올로기적 대결
아래 침목을 강요당했던 민족 공동체 의식의 분출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체제 운동은 성장 위주의 발전전략과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그동안 소
외되어 온 노동자 농민 등 명계 각층의 빈부격차로 말미암은 것이며 민주화의 요
구를 통한 점진적 개선과 개혁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항 논리의 개발과 교육이라는 일은 정치교육이 부담하게 되
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이념비판교육의 강화이며 한편 지금까지 다
양한 용어로 전개되어 오던 정치교육 즉,이념비판교육,정신교육 등을 “국민정신
교육”이란 용어로 통일하고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한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하
겠다.그러나 이는 개인적 측면보다 국가 민족 등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개인 영역의 축소와 유보를 가져왔다.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장점 자체를 의문시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비정통적 정권이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
였다는 비판을 야기 시켰다.
셋째,학교교육을 통한 정치교육은 막연한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명확한
상대자인 북한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강화되었다.이는 비판의 대상을 뚜렷이 한
점과 아울러 북방정부의 타진을 위하여 이념상의 혼란을 사전에 줄이자는 노력이
라 하겠다.
넷째,반체제적 논의가 확대됨으로써 이념교육이 강화되었다.이는 내부에서 자
생한 세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치교육의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국가
생활․안보생활 영역이 다소 축소된 반면 시민생활영역이 다소 확대되어 전시기에
비하여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협의의 정치교육과 기초적 정치교육의 비중이
높은 불균형이 된 것이었다.
다섯째,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치교육의 내용과 그 강조점이 달라져야 함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내용과 강화점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느냐이며 그것을 주도하는 정권의 정당성이 얼마나



- 35 -

확보되어 있으냐에 따라 정치교육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제4차 교유과정의 정치교육은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에 의해 주도됨으로
써 정치교육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거부되고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정치교
육은 민족 공동체나 국가체제 또는 민주주의 이상적인 가치와 규범이라는 수준에
근거하고 기여하는 것이지 정권이나 정당 또는 현실과 상황 수준에 근거해서는 정
당성이나 존립을 의심받게 되며 일부 계층이나 집단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
성이 언제나 상존한다 하겠다.또한,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도
민주적 가치와 즉 정당한 절차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정치교육으로
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하겠다.

555...제제제666공공공화화화국국국 이이이후후후 :::정정정치치치문문문화화화 향향향상상상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111999888888～～～)))
이 시기에는 제6공화국의 국정 지표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아래
1)민족자존
2)민주화합
3)균형발전
4)통일번영이며
88년의 시정방향은.
1)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행정의 개방
2)북방외교와 북한관계 개선
3)민주화와 법질서의 조화
4)교육정책에서의 다양화 ․ 자율화․ 고도화․ 영재교육 추진
89년은
1)민주질서의 정착
2)안정성장과 국민복지 시책 추진
3)북방외교와 통일정책
4)자율․개방과 법질서의 조화
5)교육환경의 개선 등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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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은 제6공화국 시작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은 3번이나 개정되어 시행되
고 왔다.
그 첫 번째,제5차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속성으로 보아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주
의의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10․26사태,6․10항쟁과 6․29
선언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육이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
을 끼쳤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국민정신 교육의 문제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목표의 설정이 국가적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1990년대를 맞
으면서 우리사회는 국제화․개방화 사회로 나아갔으며,이와 함께 남북한의 빈번한
접촉으로 대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다.이에 국제 이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서 동시에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 더욱 요구되었으며,남북 대화의 추진을 뒷받침하
기 위한 국민정신교육,통일 안보 교육의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었다.
한편,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정착시
키기 위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교육의 민주화도 요구되면서 교육과정의 운영과
실천면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자율화,개방화,정보화,국제화되는 고도 산업 사회로 발전하
게 되는 21세기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고 다가올
복지국가 건설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조국통일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되었다25).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과거에 비해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여
전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제6공화국은 6월 항쟁과 그 정치적 반영인 1987년 ‘6․29선언’으로 성립되었으며
민중과 지배계급의 대립이라는 세력 관계 속에서 지배계급에 의한 일반 민주주의
의 보장의 의미를 갖고 등장하였다.또한 ‘7․7선언’을 계기로 정책적 기조를 ‘자주’,
‘민주’,‘통일’로 접근시켰다.이러한 정책 기조는 ‘6월 항쟁’을 시점으로 하는 지배

24)대한민국 정부,『행정 백서』(서울 :문화공보부,1989),p.79.
25)문교부,『고등학교 교육과정』(서울 :문교부,1987),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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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재편이라 할 수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일련의 변혁과정에서 고양된 민중의
변혁지향을 순화하는데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6공화국의 성격 역시 제5공화국과 근본적으로 같았지만 정책적 기조에 있어서
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이었고 각 정치 세력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 형성된 정부였
다.따라서 폭력적이었던 제5공화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그러나 권위주의를 청
산 사고 국민들의 참여 및 배분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민주화를 실현하는 실천적
과제에 있어서는 정치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만한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정부였다.그러므로 국가 권력과 국민 참여 사이에는 갈등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두 번째,제6차 교육과정 시기는 1987년에 제5차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한 이후
로 5년간 겪었던 국내외적 상황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밖으로는 소
련의 해체와 동부 유럽 구가들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으로 동․서 냉정체제가 붕괴
되었고,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통
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안으로는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기 시작하였고,고도산업사회․정보화 사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민주화․정보화․국제화를 향해 급속하게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와 사회의
전개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교차되는 전환기에 제6차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2000
년대를 살아갈 2세들을 위한 교육의 기준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
이며,창의적이고,도덕적인 한국인 육성26)”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5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도 모두 시대적,학문적,개인
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었지만,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
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특별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정치교육은 민주화와 평등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치교육이 실
시되기 시작하였다.즉 민주주의 원리와 평등성에 기초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
여하려고 하였고 정치교육 목적 내의 이념주의,덕목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비판적

26)교육부,『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1992),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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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교육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였
다.
또한 한국사회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일반원리를 강조한 정치교육이 실
시되었다.과거 국가주의적인 교육관은 실제 한국사회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가르
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해 오로지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정치교육 시행을 강
요하였으나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은 국제화,개방화 속에 한국의 지위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여 변화와 개혁에 일익(一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속의 정치교육은 교육민주화와 자율성은 과감한 개혁구
조들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었다.과거의 비리척결과 권위적인 관행을 종식시키는
구호에 편승되었을 뿐 교육민주주의가 교육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27).
셋째,제7차 교육과정이다.제7차 교육과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시작에
서서 언급해 보겠다.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사회로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지식관,학습관의 변화
를 요구하고 있었다.교육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변동,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
한 발전,경제․산업․취업구조의 변혁,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의 변화,
그리고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의 대폭적인 변화가 제7차 교육과정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교육을 통해 함양하게 될 민주 시민의 자질 면에 변화를 요
구하고 있다.즉,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위의식,합리적 사고,사회 참여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수집․표현․활용 기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비판적 사고
능력,창의적 사고 능력,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새로운 시민적 자질로서 강조되
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므로 그 내용과 교육과정의
장․단점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속의 정치교육의 체계속의
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
육내용을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비교를 <표1>,<표2>에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제

27)장형수,“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교육학석사학위논문,인천대학교,2003),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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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28)은 마무리 하려 한다.
제6공화국 이후의 정치교육은 이렇듯 제5․6․7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를 통
한 정치교육은 국가생활이나 안보적 교육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초․중
학교에서의 가정․이웃생활,초․중․고에서의 시민생활이 확대․증가됨으로써 전
영역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실시되었다.전시기에 소극적 정치교육에 크게 치우
쳐 실시되던 정치교육이 오히려 적극적 정치교육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둠으로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30여년간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존립기반이 상실됨으로써 정치발전
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정치발전의 기대에 힘입어 학교를 통한 정치교육이 영역 및 요소간의 조화와 균
형적인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즉 정치교육에 대한 정치체제의 통제가 완화되
고 자율성이 신장된 점,적대적이고 이분법적 시각에서 주입식으로 강요되었던 안
보․반공․이념교육 등이 소극적 정치교육의 축소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다원적이
고 다가치적 측면에서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교육과 통일교육 등이
적극적 정치교육의 확대 및 윤리․도덕․예절 등 기초적 정치교육의 확대․강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고착화되었던 권위주의 통치 질서의 원만한 교체,분배정의 실현
문제,반체제적 저항의 문제 그리고 민족통일문제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겨지
게 된 점 또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6공화국 이후의 정치교육은 학교를 통한 정치교육은 그동안 왜곡
되고 유보되었던 정치문화의 회복과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해 체제의 수행능력 즉
체제 가동력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이춘수,“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치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교육연구논총』,제23권3호
(2002),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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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 제제제666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과과과 제제제777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의의의 사사사회회회과과과교교교육육육 비비비교교교(((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구분구분구분구분 제제제제6666차교육과정차교육과정차교육과정차교육과정 제제제제7777차교육과정차교육과정차교육과정차교육과정 비고비고비고비고

체제체제체제체제

∘초․중․고 학교급별 및 교과목  

  별로 구성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내용체제

         나.학년별 내용

4. 방법

5. 평가

∘국민 공통 기본 과정(3~10학

년)과 고    등학교(2,3학년) 선

택과목으로 구분

1. 성격

2. 목표

3. 내용 - 가. 내용체계

          나. 학년별 내용

4. 교수․학습방법

5. 평가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편성

∘학년별

  성취기준

  강조

성격성격성격성격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정신 반영

∘제7차 교육과정 정  

  신반영

목표목표목표목표

∘지식, 기능, 가치․태도목표로  

  나누고, 지식목표는 영역별  

  로 제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로 

나누고, 지식목표는 통합 및 영역

별로 제시

∘통합 교과 교육 과  

  정 성격 강조

내내내내

용용용용

체체체체

계계계계
∘학교급별, 학년별로 제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내용 제시
∘통합적 접근 강조

내내내내

용용용용

∘형식 :내용을 개조식으로
제시

∘학급별로 나누어 제시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

과정
•중고등학교 :지리,역사(세
계사,국사),일반사회 영역 중
심
-지리영역:지역지리중심
-세계사영역:문화권별구성
-국사영역: 시대별, 영역별

종합구성
-일반 사회 영역:우리나라 정
치,경제,사회문화 현상과 문
제와의 연결

∘형식:내용을 성취 기준 형식으
로 제시하고,수준별 교육 과정
구성
∘국민 공통 기본교육기간별로
제시
•인간과 공간 :지리 중심에 계
통,지리의 조합
• 인간과 시간
-세계사 영역:문화권별 구성
-국사 영역:시대별,영역별 종
합 구성
-인간과 사회:정치,경제,사회,
문화,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주제 중심 접근

∘성취 기준 제시 및
수준별 교육과정 강조
∘학교급별 차이점 강
조
∘기본 개념,원리의
이해 및 문제해결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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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서울 :대한교과서,p.67.

교수교수교수교수

∙∙∙∙

학습학습학습학습

방법방법방법방법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의 활용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반영
및 시사 자료 활용
∘법교와 학습의 강조

∘학생 중심의 수준별 지도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탐구를 위한 학습 환경의
조성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수준별 교육 과정과
열린 교육 강조
∘정보화 시대 강조

평가평가평가평가

∘지식,기능 및 정의적 영
역의 평가 강조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
∘고차적 사고력 평가의 강
조

∘목표,내용 방법과의 일관성
유지

∘지식,기능 가치∙태도의
종합적 평가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평가에서의 통합 적
접근과 수행 평가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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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제제제666차차차․․․777차차차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의의의 영영영역역역 비비비교교교

제제제666차차차 정정정치치치교교교과과과서서서 제제제777차차차 정정정치치치교교교과과과서서서
영영영역역역 내내내용용용 영영영역역역 내내내용용용

Ⅰ.현대시민생활
과 민주정치

1.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2.시민 생활과 정치
3.민주 정치의 발전
4.우리의 정치 경험과 정치
제도

Ⅰ.시민의
생활과 정치

1.국가와 정치생활
2.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3.민주정치의 발전
4.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Ⅱ.시민생활과 법

1.시민 생활과 법 이념
2.법 생활과 권리의무
3.사회생활과 법질서
4.준법과 법의 생활화

Ⅱ.정치과정
과 참여

1.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2.선거와 참여
3.정당과 이익집단
4.여론과 언론

Ⅲ.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과정

1.시민의사의 정치화
2.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
집단과 정당
3.여론과 민주정치
4.시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Ⅲ.우리나라
의 민주정치

1.헌법의 이념과 원리
2.국민의 권리와 의무
3.통치 기구

Ⅳ.우리나라의
정치형태

1.공공 정책과 정책결정
2.입법과정과 국회
3.행정 과정과 대통령
4.법원과 헌법재판소
5.지방 자치와 민주정치

Ⅳ.국제 사회
와 정치

1.국제사회의 발달
2.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3.국제관계의 변화
4.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Ⅴ.국제 관계와
한국 민주 정치
의 과제

1.국제사회의 성격
2.국제관계의 규율과 국제
기구

3.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

4.국제 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

Ⅴ.정치발전
의 과제

1.정치발전의 의미
2.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3.민주적 정치문화
4.민족통일의 과제

※ 참고 :장형수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교육학석사학위논문,인천대학교,
2003),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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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한한한국국국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의의의 현현현황황황
한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신념 및 가치체계는 그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제
도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형된다.인간이 어떤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
해서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규범과 가치를 수용해야 하고,그에 맞추어 적합
한 행동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특히,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일정한 국민적 규
범과 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적 행동을 해
야 한다.그것이 달성될 때 민주주의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질서와 안정을 유
지할 수 있게 되며 개인도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을 최대한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정치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 정향의 함양은 여러 가
지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정치교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111...가가가정정정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가정이 정치사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정치체제의
한 최소집단이기 때문이다.가족은 사회의 모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며,이것을 사회에 적용하는 모든 방법을 결정지어 주는 최초의 사회집단이
다.
가정은 아동의 인격형성기에 있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장소이고 인간관계도 밀
접하고 정서적인 결합을 강하게 이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적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며 담당자이다29).그러므로 가정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정치감각과 정향의 기초가 되는 곳이며,가정이 정치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
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이고 익히는 정치적 감각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갖고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갖느냐는 그가 자란 가정환
29)안성호,전게서,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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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부모들이 가정에서 정치적 체제를 대표하고 아이들을
다툼에 있어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원시적인 정치과정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즉
가정에서의 정치과정이 아이들의 의사발표와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참여적일 수도
있고,그 반대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30).
사람은 당초 가정을 중심으로 광범한 사회생활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관련의 테두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족의 규칙에 따라 그의 구성원의 정치적 전망이나 정향이 정해
진다.그리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개인이 차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강한 지표인 것이다.어린이들은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태도와 행위를 지켜야할 기준을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가족을 통한 정치사
회화는 이익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바가 아니라 정의적인 설득에 의해 좌우되므로
수용과정에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애정의 보상을 통한 가
치의 형성과 내면화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에서 가정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대와 1970년대에 걸쳐 밀어닥친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현상들도 변화를 일으켜 가족의 외형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
고,평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도입,여성의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하여
내부적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평등하고 우애
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 여러 가지 문
제와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이혼율의 증가,세대간의 갈등의 증폭,가정 내 폭력의
증가,존속살해,자녀유기,미혼모 증가,청소년 가출의 증가 등 수많은 문제들이
모두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31).
이는 곧 현대의 가정은 전통적인 부모의 권위가 많이 사라지고,가족들의 결정권
이 점점 더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단면이며 아직까지 유

30)김재영,『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서울 :형성출판사,1990),p239.
31)성명옥,“21세기와 가정의 역할,”(선문대학교 연구결과 논문,2003),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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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인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이 여전히 정치교육의 가장 기본적 매개
체로서 중요한 위를 차지하고 있다32).

222...학학학교교교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인간사회에서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형태로 비의도적으로 시행되
었으나 사회가 점차 빠르게 변화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지자 이에 따른 발전된 지
식의 축적과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지역사회 등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자연히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증대되었고 교육을 고유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계획적․형
성적․의도적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현대 사회 구조 자체의 요구와 민주국가의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인,가족,사회가 자신을 보존하고 발
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의 궁극적인 효과는 “개인이 정치에 대한 인식 감정
및 정치 능력의 관점을 포함하여 정치 체계와 그 체계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에 대
한 태도 및 감정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태도변화에 있으며,이와 같은 의
미에서 볼 때,이러한 학습과정을 학교에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정치교육이라고 할
있다.
이와 같이 개인과 국가발전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치교육과 학
교교육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것은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지어주고 공동체 내에서의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생활방식이기 때문에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발전이 가능하며,이러한 교육은 학교
라는 교육 전문기관을 통하여 가장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
치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은 더욱 중요하며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공식적인 정치사회화 기관인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의 경험이 많
이 이루어지는 매개체이며,가정에서 확립된 태도나 행위유형을 지지하고 새로운
정치적 경향을 형성하기도 한다.즉 정치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33).

34)김성미,“우리나라 고등학교 정치교육에 관한 분석”(교육학석사학위논문,동아대학교,1999),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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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정치교육의 영향이나 그와 관
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다.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선량한 시
민적 자질의 개발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
을 같이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는 교과과정이나 교육
방법,학교 환경들이 각 사회가 지닌 역사․문화적 특성과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
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이외에도 학교의 풍토나 동료집단들,교사들도 학생들의 정치교육 과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교육과정을 통해서나 다른 비공식적인 학교활동을 통해
서 행해지는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들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학교생활을 통해서 정치교육은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즉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학교
정치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학교교육은 학생에게 정치적 대화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실제 정치 분야에 임하게 되는 경우나 사회에서 공
공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해 타인과의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그 합의점을 도
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셋째,학교교육은 개인이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이는 자칫하면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기
피하거나 낮게 평가하려는 대중들의 태도를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방향으로 전환시
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즉,학교 교육을 통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효성을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학교교육은 교과과정이나 과외 활동을 통해서 가존의 정치체계에 대해 학
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상게논문,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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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민적 자질을 개발시킨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기존의 정치질서가 민주주
의적 가치와 이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우선 정치교육 과정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냉소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해
야 하며 정부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또한 정치제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지사지의 태도로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학교교육은 시민적 관용성의 규범들을 배양시키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이해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들의 권리와 자유
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그 밖에 법의 준수,언론의 자유,정통적인 다원성
의 인정 등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섯째,학교를 통한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의 경향을 증
대시켜야 한다.민주주의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서 그 가치를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여적 정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보다 더 개방
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더 긍정
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에서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치교육은 가능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가치체계
나 의식구조를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모색되어
야 한다.또 사회구성원들의 능력신장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기반은 최대한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4).

333...사사사회회회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사회 속에서 정치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사회교육이라고 하
겠다.
이 같은 의미에서 사회교육은 가정,학교,정당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을 제외한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34)홍진경,“한국의 정치교육 모델 수립방향에 대한 연구”(정치학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2004),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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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크게 동년배 친구,매스미디어,직장으로 나누
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동년배 친구이다.이는 한마디로 친구이다.우리는 학교,공동체 활동 등에
서 가족 외에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동년배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동년배 친구의 정치적 영향은 청소년 시기에 많이 이루어진다.청소년 시기
는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을 배우고 주변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삶의 질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일정한 시민정신이 표출되며 이러한 건전한 시민정신은 건전한 청소년활
동을 통해서 형성 될 수 있다.때문에 동년배를 통한 청소년 활동은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주변인과의 건전한 활동은 도덕적이고 올바른 정치의식을 주지시키
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청소년기에 맞는 시민적 권리와 이후에 시민으로서의 권
리행사를 정당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인격을 공동체 활동에서 배울 수 있도
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을 주변 친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할 기회를 갖고 직
접 참여 하게하여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인지적으로 자신의 행동결과와 행동의
대안,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다양한 체험과 훈련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체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하며,타인과의 의사소통기술과 타협능력 등을 지니게 되므로 자연
스럽게 정치교육 되는 것이다35).
두 번째는 통신매체 이다.
통신매체가 정치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통신매체가 당(黨)이나 국가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 내지 통제되고 있으므로 예외지만,거의 모든 자유․개방사회
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법률상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지니며 언론의 자유는 다소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TV속의 각종 토론,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35)안성호,전게서,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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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우며,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라디오,TV에서 접함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정
보,사회의 변화와 발전내용을 습득하게 된다.또한 신문,라디오,TV는 국민의 생
활 실상을 반영하므로 우리의 지식수준이나 사회현상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이 전 가구에 보급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치에 대한 여
론 형성과 조성,정치적 참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미래
정치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것이다.하지만 정치교육 속에 통신매체의 기능은
그 대상의 연령,지식수준,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으로 이에 대해 유
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학교를 거쳐 사회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장
을 갖게 된다.이러한 직장도 우리의 정치교육에 한 몫을 담당한다.직장은 그 내
부의 권위주의 구조와 위계질서 및 결정작성과정의 유형에 따라 직장 종사자들의
정치정향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또 그 구성원은 비교적 동질
적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이미 형성된 태도나 행동유형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
치교육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직장은 그 규모나 지위나 직종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매우 다
양하나,대체로 일정한 위계질서속의 수직적 의사전달이 강한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36).하지만 최근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권위
주의적 요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타당성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444...정정정당당당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정당의 본질은 “주의 주장을 공유한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통
제권 획득과 유지를 목표로 조직한 사회의 특수집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통제권은 집권당의 국정담당이나 야당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36)김우태․ 박창진외 16,『정치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2000),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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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따라서 통제권의 범위와 정도는 정당이 갖게 되는 세력
과 비례될 것이다.
모든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통제권의 획득과 유지 및 상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통제권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그의 극단적 결과는 집권에 있는
것이다.따라서 정당의 활동은 바로 이 목표에 합당한 전략,전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정당은 이러한 목표나 그에 따른 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
일한 사회적 조직인 것이다.정당의 기능은 정당의 이러한 활동에서 비롯되는 포괄
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당의 기능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정당이 하는 정치교육을 알아
보도록 하자.
첫째,이익의 표출과 취합의 기능을 통해 시민을 교육한다.정당의 존립기반이
유권자의 지지라고 할 때 정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활동
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정치과정에서 국민들은 대의정치에 익숙해져 있고,현재로서는 대의정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또한 정당은 이러한 대의정치를 실
현하는데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구조라는데 동의하고 있다.그렇다면 다원적
정치체계,즉 최소한 2개 이상이 경쟁하는 정당체계에서 유권자들은 왜 어느 한 정
당만을 선호하는 것일까?그것은 그 정당의 이념,정책,인물 등이 자신의 이익과
가장 합치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정당은 이익의 표출,즉 국민을 대신하
여 국민의 전국적 요구를 표현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시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제시할 정책을 수립하여야한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이슈나 정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나 판단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의 정책수립이나 집행,
평가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은 1차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하고 몇 가닥으로 취합,정리하
여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그 요구들을 정치과정에 이관시켜 정책대안으로
전환하게 된다.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일반적으로 이익의 표출과 취합으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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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정당은 사회의 여러 집단이나 개인들의 이익을 표현하고 제기된 요구들을
공공정책의 대안으로 결합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둘째,사회갈등의 조정 기능을 한다.사회적 갈등은 신분이나 권력,부족한 자원
에 대한 요구나 가치를 둘러싼 투쟁으로 정의된다.갈등은 사회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계층간,지역간,인종간,성별,세대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이익집단이나
정파간에서 대표적으로 존재한다.갈등은 이러한 각각의 개인이나 집단들을 중심으
로 하여 공공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면서 여론형성의 단계를 밟게 된다.
여론은 특정이슈에 대하여 공공이 갖는 중심경향적 의견 또는 분열된 의견들이
토론을 거쳐 중심경향으로 된 의견을 말한다.여론은 같은 이슈에 대하여 여러 갈
래로 분산되어 존재할 수 있다.여론의 분산은 사회의 제 구성요소의 갈등의 분산
범위와 관계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여론들은 토론과정을 거쳐 변화되며 작은 물
방울이 각기 만나 큰 물방울을 형성하듯 큰 덩치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은 선거를 통해 정당을 중심으로 다기화된 여론이 통합되며 정당은
여론응집의 중심체가 되는 것이다.
셋째,정치사회화 역할을 통해 기본적 시민의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사회화란 우리가 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사회나 사회적 집단의 방식
을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간단히 말하여 사회의 구성원의 개화를 의미하는 것이
다.정치학자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정신의 이상과 실제의 주입에 의한 시민
들의 창조에 관심을 갖는다.대부분 사회화 과정은 젊은 사람과 관련되어 생각된
다.왜냐하면 그들은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이는 사회체계 내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정치체계 내에도 예외는 아니다.
시민이 되고 당원이 되고,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정부관리가 되며 혹은 이익집

단의 성원이 되는 등 모든 것은 그것이 의식적으로든 또는 심사숙고한 활동이건
간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사회화의 정
의를 정치에 원용하면 우리가 정치체계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치체계 내의
여러 구조나 고정을 익히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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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계에서 사회화의 기관은 다양하다.현대 대중사회에서 종합적인 기관은 매
스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이러한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사회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작게는 정치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한다.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중
립적인데 반해 이익집단이나 정당은 특정 가치정향적이다.특히 정당은 시민이 어
떻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한다.그러나 그 내용은 자기 정당지향적인 교육
인 것이다.정당은 또한 어느 이슈,후보자,전당대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하여 시민
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도한다.이 과정에서 정당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에 있
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교육한다.
넷째,정치참여를 조장하여 시민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에대해 인식시켜주며 그 방
법을 교육한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공공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참여는 시민의 정치사회화 정도와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다.즉 사회화의 정도가 높으면 참여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당은 또한 정치사회화 기능을 통하여 시민들을 “정치적 동물”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를 촉진할 것은 당연하다.원래 정당은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
구의 산물인 동시에 지지의 확산이나 대중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참여를 촉진 또
는 조장한다.특히 정당은 선거운동을 통하여 대중의 정치참여를 극대화시킨다.선
거는 현대정치과정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잘 제도화된 방식이다.
정당의 선거운동은 시민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며 시민의 궁극적 참여의 결과는 투
표로서 나타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크게 정치권력에서부터 인물,정책의 변경을 가져오는
최종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큰 국민의 총체적 참여수단이기 때문에 정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정치
참여에 대해 방법을 교육37)한다.
즉 정당은 선거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들의 관심을 정치에 집중시키고,그
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케 하는 기능을 한다.

37)최한수,“정당의 기능에 관한 재 고찰,”『건대학술지』,제36집 (1992),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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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으로 하여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로 만들게 하는 것은 현대 국
가에서 정당이 담당한다.진정한 민주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정확한 판단
과 충분한 정치적 지식이 필요하다.정당이 민중을 교육시키는 수단으로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다.신문,잡지,서적,전단의 살포,강연회,좌담회,방송,시위 등이 있
으며,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당원교육도 하기도 한다.
당의 이념과 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에 대한
민중의 지적 수준을 개발38)시켜 나가는 것이 정당의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교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반에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태어나 처음

으로 접한 가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배우고 자신의 기본적 정치성향을
형성하게 되며,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정치의 이론적 지식과 현실적 정치상황을 배
우고 실제 정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또한 학교생활 안에서 사회구성원으
로서 알아야하는 기본적 이념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정치교육은 가
정,학교를 거쳐 사회,정당을 통해서 그 내용이 더욱 현실화되며 구체적이고 적극
적 방법이 교육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교육은 가정,학교,사회,정당 등을 통해 민주

시민교육,통일교육,지방화교육 등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한한한국국국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민민민주주주시시시민민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최근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
에서 민주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가․사회적 요구보다 민주시민의 자질 육
성과 민주적 생활태도를 강조하였고,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한가지
로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38)송기도,“정당의 기능,”(최고여성지도자과정 강의 논집,원광대학교,1998),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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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질이 인간행동발달의 변화를 촉구하여 개인적으로 충실하고 국가․사
회적으로 유용한 인간을 형성하는 막중한 문화적․사회적․역사적 행위라고 볼 때
개인과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교육제도이
다.
이 교육제도 속에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고 사회적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이것이 우리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가가...민민민주주주시시시민민민교교교육육육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시민이란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권자로서 그 국가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민을 말한다.시민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이
다.시민이란 합법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구성원이므로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참정
권을 갖는 국민이 된다.따라서 국민이란 개별적 국민이기 보다는 국민 전체를 의
미한다.시민은 국가에 있어서 직접적인 국민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정할 수 있는 권
리를 갖는 국민을 말한다.
시민은 정치적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스스로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
다든지 또는 어느 집단이나 정당에 속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자치능력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시민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왜냐하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 자신이 사
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뜻하는 시민성의 원리로 공동
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다39).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강조되는 측면에 다르게 정의 할 수 있다.즉,협의의 개
념은 정치안정과 체제안정의 측면을,광의의 개념은 시민적 자질의 육성을 강조하
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 점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39)이재현,“민주시민교육연구 -정치교육과 관련하여,”『진주교육대학원 논문집』,제42집 (2000),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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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민주시민교육은 한 국가가 생활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요구되
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에게 윤리적 규범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
단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시민의식을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훈련시키
는 것을 의미 한다40).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다양한 여러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없고 각 사
회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나나나...한한한국국국 민민민주주주시시시민민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변변변천천천과과과정정정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제1․2공화국,제3․4공화국,제5공화
국,제6공화국으로 분류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의 변천과 그 후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① 제1․2공화국의 민주시민교육
제1공화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족적 민주주의 또는 일민주의 교육을 표방한 민
족주의 교육을 강화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안보론에 입각한 반공교육만을 강화시켜 민주시민교육은 위
축되었고 이러한 결과도 국민들은 전통적․권위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
다.이 시기의 민주시민교육은 관념적 민주주의가 강조된 반면에 실생활에 적용되
는 실천적 훈련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제2공화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정부형태의 변화에 따라 정치문화가 불안정하여 사
회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의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시기는 본래적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이 시도되기보다는 준
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41).

40)엄판호,“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교육이론과 실천』,제11권2호 (2001),p.110.
41)상게서,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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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4공화국의 민주시민교육
박정희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으로의 회귀를 시도하였다.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국민들에게는 정권의 정당성을 주입시키는 이
데올로기적 교육이 시도되었다.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박정희정권은 이론적으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위민정치와 왕도정치라는 전통적
사상과 서구민주주의를 연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로는 반공,안보,질서 그리
고 경제발전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경제․안보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대신하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정치교육은 정부주도의 ‘재건국민운동’이 추진되었다.1968년 12월 5
일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하고 경제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인재양성에 필요한 국민
정신교육을 제창하였다.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군사문화의 합리화로 보았고,박정
희정권의 장기집권을 구상했던 유신체제는 박정희정권의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을
더욱 강화시켰다.교육은 민주적 정치의식의 함양보다는 주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 국민정신강화와 안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그 결과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이적행위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42).
따라서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고 그 주체로서 구성원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실시될 수가 없었다.
③ 제5공화국의 민주시민교육
전두환정권은 경제성장과 반공안보가 정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정권의 정치교육의 방향과 내용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1982년 제정한 사회교육법은 ‘국민교양’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사회교육에 필수적
으로 포함할 것을 의무화43)했는데 그 내용은 국민정신교육을 위한 국사교육,국민
윤리교육,환경교육,경제교육,통일안보교육,그리고 새마을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치교육이 실제로는 정권안보에 기초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42)전득주외,『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1992),p.235.
43)이경태ⓑ,“세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사회과학논총』,제2권1호 (1995,11),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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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켜 체제 그 자체에 반대하는 비판세력이 자생적으
로 만들어짐으로써 반대체제 세력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민정신교
육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교
육에서 중요한 요소인 자기체제와 이념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제한적이나마 실시
되었다.
④ 제6공화국의 민주시민교육
국민과 신한민주당의 1987년 6월 항쟁에 항복한 여당의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국정감사권의 부활 등의 국회의 복권,헌법재판소의 설치,언론자유의 확대
등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가 민주화되었다.그러나 노태우정권은 5공 집
권세력에 의한 재집권이라는 생태적 한계와 지역주의 현상의 심화,노대통령 자신
의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축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문민정부로 이
르는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은 과거 정권에 비해 교육환경이 민주화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
화를 열망한 교육자들은 외부세력의 감시 없이 한국의 정치문화의 실상을 가르칠
수 있었다.1988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를 “민주주의 근본이념과 민주정치
의 원리 및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둠으로써 민주정치라는 보편
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또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의사결
정 능력을 기른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다다다...한한한국국국 민민민주주주시시시민민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우리나라에서 사회과가 해방이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현실적 요청에 의해 도입
되었다고 보면44)민주시민교육의 역사도 이제는 별로 짧지 않을 것 같다.해방 이
후 1947년 군정청 문교부 교수요목집에 사회생활과로 시작한 민주시민교육은 그간
수용기․제도화기를 거치면서 반성기를 맞아 새로운 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그동안 외양적으로는 그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하나의 교과영역으로 뚜
렷한 위차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국의 민

44)윤영석,“사회과교육의 목표와 특성,”(윤용석교수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연구논문),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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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만큼 어려움을 겪어왔다.여기에서 그간 나타난 민주시민교육이 지녀온 문제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민주시민교육은 교육목표상에 있어서 명료성에 문제가 있다.교육목표가
기대하고 교육효과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교육목표의 명료성은 민주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절대로 요망되는 바이다.그런데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막
연히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 한다」는 표현으로 목표를 제시해 왔다.
「민주주의」나 「시민」모두가 역사적 개념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용어이다 보
니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못해 왔다.이처럼 교육목표에
명료성이 문제가 되어 교육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피교육자들의 학습 성과에 많
은 차이을 보이고 있다.
둘째,교육내용의 구조화에 문제가 있다.교육내용의 구조화문제는 교육목표와
직결된다.교육목표가 명료하지 못한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교육과
정의 구성문제는 교육현장의 실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내용에 담아야 할 요소나 항목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며 대상에 따라 내용요소를 어떻게 선정․조직할 것이냐가 교육의 성패를 좌
우한다고 본다.교육내용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시급한 것과 시급하지 않는
것,시대에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것 등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민주시민 교육은 이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해서 교과내용의 구조화에 실
패를 했다고 본다.
셋째,학습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학습방법이 교육목표를 달성하
는 수단이라고 볼 때 효율적인 학습방법만이 바람직한 교육목표를 성취해서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때문에 학습방법이 교육에서 중시된다.우리나라에서는 학
습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성과를 거두려는 노력은 항상 강조되어 왔지만 획
기적인 학습지도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지 못했다.강의식․주입식 위주의 수업으
로 일관하고,교과서 내용전달 및 해설이 전형적인 수업형태로 남아있다.그 결과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관념적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훈련
이 부족했다45).우리주변에서 민주주의 하자는 소리는 높지만 민주적 행동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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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힘든 것은 학습방법의 잘못을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라 하겠다.
넷째,교과지도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교
육의 중요성에 비해 지도할 지도교사나 교사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1960년대
중반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국민윤리교과목이 설치되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공과정을 이수한 교사나 교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이렇게 되고
보니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국민윤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격을 갖고 강의할 수
있는 교사나 교수가 없고 오히려 어느 누구나 강의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국민윤
리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이 되
었고,심지어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까지도 국민윤리교사나 교수로서
강의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6․29선언이후 국민윤리의 무용론이 제기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
다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다섯째,교육행정의 경직성문제이다.교육행정의 경직성문제는 민주시민교육 뿐
만 아니라 교육전반에 공통적으로 대두된 문제였다고 하겠으나 민주시민교육에 있
어서는 그 경직성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할 수 있겠다.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이 효
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연의 봉사활동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는 의사결정권이 행정조직의 상층부에 과다하게 집중되어있
는 중앙집권형으로서 획일성․경직성이 만연되어 자율성이 크게 제한 받아온 실정
이다.국민윤리교과가 필수과목으로 국책과목이 되면서 교과의 운영 내지는 지도내
용이 다른 어느 교과보다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 체제안보를 위한
이용교과로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주변 학문이나 교과로부터 비판․비난의 대상을
받아왔다46).

45)김녕,“한국의 민주화와 민주 시민 교육,”『현상과 인식』,제25권1호 (2001.5),p.109.
46)이경태ⓑ,전게서,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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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가가가...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의의의 의의의의의의
① 통일교육의 개념
통일교육이란 기본적으로 통일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원에서 나온
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의미를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주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
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풀이하면서47),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은 첫째,자주적,민주적,평화적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이해기반의 확충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갖도록 하고,둘째,통일조국의 형성 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대내외적
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판단과 대응능력을 신장하며,셋째,세계 속의 새로
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
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48)
통일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내
용을 교육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통일교육이 통일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어떠
한 통일을 통일로 보느냐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입장
에 따라서는 반통일적인 내용을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된다.흡수통일의 통일교육 내용과 평화통일의 통일교육 내용은 서로 큰 차이를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교육에서의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의미한다.흡수
통일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흡수통일은 전쟁
의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적대적 대치보다는 평화적
공존을,전쟁을 한 통일보다는 평화적 공존을 통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흡수통

47)통일원,『통일 교육기본 방향』(서울 :통일부,1995),p.4.
48)노동일,“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평화연구』,제25집 (2000,12),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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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전제로 한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교육일 수 도 있다.여기서 말하
는 통일교육이란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통일교육의
주체와 대상이다.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느냐는 문제다.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통일교육
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통일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학교통일교육
은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교육을 받는 학생이 분명하다.즉 통
일교육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다.학생들은 정해진 수업시간을 통해서
누구나 통일교육을 받지만 시민통일교육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시민통일교육의
경우 교육의 대상은 시민이지만 교육의 주체는 분명하지 않다.
시민통일교육의 경우 시민들에게 통일과 관련된 각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전해주는 사람이 시민통일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담당 선생님이 하지만 시민통일교육의 경우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시민통일교육의 주체가 정해진다.시민통일교육
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많은데 대표적인 주체로 정부,정
당,시민단체,언론,학회나 연구소 등의 관련 담당자나 전문가들을 들 수 있다.
②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은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 달성해야 한다.과거 남북한은 냉전 상황에
서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립
과 반복을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족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은 구체적으로 민족사적 측면,사회․경제적 측면,정치․안보적
측면,미래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통일교육을 민족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그러나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뉜 채 5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우리의 분단
현실은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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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둘째,통일교육을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
하는 길이다.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분단은 남북한 주민을 상이한 체제로 분리하고 교류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민족
의 이질화를 초래하고 있다.민족동질성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서 완성
된다.
셋째,통일교육을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한반도 안보불안이 지속되는 현상은 남북한 양쪽
에 모두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그러면 통일
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민
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
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전쟁위협 요인이 해소된다는 뜻이 된다.
마지막 넷째,통일교육을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

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나아가 민족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그러므로 통일국가는
우리 민족의 구체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 질서 확립에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49).

나나나...한한한국국국 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변변변천천천과과과정정정
건국 이후 그 동안 여러 차례 바꿔진 통일교육의 변천은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
각도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그 변천의 시기구분 역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49)전정태,“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생활지도연구』,제21권 (2001),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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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요목기(건국～1954)를 보면 다음과 같다.이 시기의 통일에 관한 교육이 정
부나 국민의 현실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6․25이후라고 할 수 있다.
6․25이전까지는 교육목표와 교육방침에 어디를 살펴보아도 통일이나 반공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강조로 반공교육이
간접적으로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문교부는 1951년 2월 26일자로 「전시 하 교육특별조치강령」을 제정 발표하고,
전시교육의 중점을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 국가 국제집단안전보장의 의
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하는데 둔다.”고 하였다50).
따라서 이 시기는 공산군을 쳐부수고 위기에 빠진 국토를 방위하며,파괴된 국토
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욕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 (1955～1962)의 통일교육은 전시에 있어 멸공구국정신의 강조가
55년 제정된 도의교육,59년에 개편된 도덕교재 속에 반공교육의 확립으로 나타났
으며,멸공의 정신이 교육정책 속에 넘치던 시기였다.한편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
은 미미한 편이나 55년도의 교과서에 승공통일의 문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배치시
켰던 정도의 정책 배려가 있었다.
이 시기의 교과서 내용은 6․25와 관련된 생활소재를 중심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공산당에 대한 적개심,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북괴의 6․25남
침과정과 죄악상,자유대한과 공산북한의 비교,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애경심,반공
정신 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
제2차(1963～1972)의 통일교육은 반공․승공교육이 보다 강화되고 강조되었던 시
기였다.그러나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학년 목표에서 ‘멸공통일’을 내세우고 있
으며 추상적이고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즉,반공에 대한 것은 크게 강화되었
다고 보이나,통일에 관한 내용은 제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시기의 교과서 내용은 6․25북괴남침의 죄악상을 강조하는 단원이 대폭 강

50)추병완,“민족공동체 윤리의 정립,”『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1991),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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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으며,6․25북괴의 남침과정,자유대한과 공산북한의 실정비교,북한의 비참
상,북괴의 간첩남파,공산군의 만행에 대한 증오심,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북한에서의 반공투쟁,북한동포 구출,이산가족 상봉,
귀향의 기쁨,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애경심,공산군 격멸의 각오,간첩에 대한 고발
정신,납치인사 유가족 동정 등으로 되어 있으며,전체적으로 북한 사회의 비참상
을 다루어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강조되고 되풀이 되면서도,통일에 대한 체
계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에 대한 표현이 없어 단순하고 추상적인 북한
동포 구출 등의 감정적 호소에 그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속의 통일교육은 1973년 개정된 3차 교육과정에 ‘교
과 활동 및 특별활동’과 아울러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반공 도덕생활’을 교
과 활동에 포함시키고 그 명칭을 ‘도덕’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예절생활,개인생활,사회생활,국가
생활,이외에 반공생활을 신설하여 5개 생활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독
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였다.제3기에 있어 반공․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변천을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
첫째,도덕교육의 실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도덕과가 독립교과로 되면서 수위
교과로 배치하여 도덕과나 다른 교과의 교육활동이 보다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
지도록 체계화 하였다는 점이다.즉,종래의 반공․도덕 교육과정의 내용이 형식적
강조만이 되었을 뿐 산만하게 다루어져 의도한 성과를 뚜렷하게 거두지 못한 점을
시정할 수 있었다.
둘째,종래의 초등학교 반공․도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에게 깊
은 도덕적 이해와 판단을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견해였으나,1973년의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판단력의 지도가 도덕적 태도 형성과 아울러 중요하게 생
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따라서 반공․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인지적인 접근을 하였
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종전의 ‘멸공통일’의 목표가 ‘평화적으로 국토 통일’이라는 목표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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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롭다.그래서 이 시기를 통일․반공교육에 대한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
도의 기틀을 마련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도 반공 관련 내용이 종전과 별 차이 없이 6․25북괴 남침
의 죄악상을 강조하면서 북한 생활의 비참상,간첩에 대한 경각심 등이 강조되고
있다.단지 그 표현에 있어서 종전의 대등한 대결의 입장에서 우월한 우방으로 바
뀌고 있음이 특기할만하다.그리고 종전까지의 무력․멸공통일을 이룩하자던 내용
이 삭제되고 국가발전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중공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도 삭제되었다.새로 추가된 반공 관련 내용은 무장공비들
의 만행,예비군과 민방위대의 필요성,방위성금,그리고 시대성이 반영된 유신정신
의 고양 등이다.
제4차 교육과정(1982～1988)을 보면,기본방향은 “학교교육의 전반을 이념교육의
입장에서 보고 교과의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제반 활동에서도 이를 요소로 활용하
여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듯이 통일․반공교육의 틀을
늦추지 않으면서 이를 국민정신교육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보다 인지적 영역을
부각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의 시도는 교육 목표의 진술에 나타나듯이 1973년의 교육과
정의 목표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일반 목표 수준의 진술에서만 다소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종래의 교육과정이 도덕교육의 방향을 덕목 중심의 교육으로 그
덕목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가,새 교육과정에서는 실
천을 전제조건으로 지적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덕목의 실천과
함께 덕목의 인지적 이해를 강조하였다.따라서 통일․반공의 교육 방법의 제공이
많아졌다51).
교과서 내용 구성을 보면,6․25북괴남침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내용이 줄어든 반
면,공산주의의 모순과 함께 새로이 북괴의 호전성과 흉계,국가발전과 평화통일
그리고 공산 북한 생활의 비참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한편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고취가 삭제되고 있음도 시대상의 반영으로 보인다.

51)홍성욱,“초등학교 통일반공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교육학석사학위논문,제주대학교,1988),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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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련 내용으로는 보다 현실적 제재들이 보완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펼치는 남북대화,통일된 조국의 미래상,통일의 정당성과 통일의지 등
보다 적극적 통일교육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의 특징은 이전의 교육과정을 답습하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5차 교육과정(1988～1994)을 보면 4차 교육과정까지 사용되어 왔던 반공이라는
용어가 통일․안보로 대치되었다.그간 반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어 온 이
데올로기 비판교육,국방․안보교육,북한 실상교육 등이 ‘통일’개념을 구심점으로
상호연계되어 있다.특히,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준거가
모든 형태의 반공,이념,안보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안보영역의 목표로는 “국토분단의 현실과 공산집단적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우월성을 알아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
도를 가지게 한다.”로 되어 있다.
첨가된 내용으로는 자유의 이념과 자유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시키고,분단의 문제와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지향
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내용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민족,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6․25남침과 그 이후 도발 사례,우리의 생활과 북한 주민
의 생활,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민족의 이질화
문제,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들의 생활,정화적인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일,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공산 체제의 문제점,자주국방의 자세,평화통일을 위한 우
리의 자세 등으로 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1995～1997)을 보면,1990년대에 와서는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경
제발전,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눈부시게 발전한 국력
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등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이러한 상황변화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통일․안보 교육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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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기 이른다.
통일교육의 내용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민족 공동체 형성과 민족의 정
체성,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으로 대별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합리적 의사 결정 및 결정에 대한
승복 등을 다루고,‘민족 공동체 형성’에서는 우리 민족의 현실,북한의 실상,분단
의 원인 및 배경,남북한의 이질화와 동질화,그리고 민족 공동체 등을 다루고,‘통
일과정과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서는 통일의 당위성,남북한 통일정책,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와 태도,통일을 위한 태도,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통일 국가의 미래상,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과 위상,국가 안전 보장 등을 다루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지도 내용을 체계화 하여
학교 현장에서 내용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통일․안보생활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해 다루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통일 교육을 새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민족생활’에 통합해 가르치
도록 하고 있다.통일교육의 내용을 국가와 민족 문제 등과 함께 다루는 것이 합리
적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통일 이후 준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으로써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
다는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며 통일 후 민족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셋째,낮은 학년에서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기르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특
히 중․고교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학생들
이 통일문제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52).
현재 제7차 교육과정(1997～)은 남북화해 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주장한다.
즉,통일교육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국가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추구
한다고 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은 다음 <표3>김대중 정부의 통일 3원칙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52)박문갑 외3,“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초등교육』,제11권2호 (2000),pp.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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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333>>>김김김대대대중중중 정정정부부부의의의 통통통일일일 333원원원칙칙칙

평화공존
-적대적관계 해소와 군축 및 상호 감시로 완전한 평화정착 실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미․일․중․러 4대국 협력체제 실현
(다자간 안보체제)

평화교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인도적 차원의 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공동이익 증진 및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

평화통일 -흡수통일 및 무력통일,인위적 공장통일의 배제
-통일의 시작은 빨리,통일의 집행은 단계적으로 점진적 수행

*자료 :김재우,『공화국연합제』(서울 :학민사),1991,참조.

또한 앞에서 설명한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 속의 통일
교육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표표444>>>시시시기기기별별별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의의의 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 내내내용용용

*자료 :박영균,“통일교육의 변화과정과 전환적 제언,”(평화문제연구소 세미나 논문집,1998),p.24.

시기 주요내용
제1차 교육과정
(1955~1963) 애국애족 사상 고취,반공․반일능력 배양
제2차 교육과정
(1963~1972)

국가․민족에 대한 사랑,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공사주의를 격멸,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

제3차 교육과정
(1972~1980)

공산주의의 허구성 교육,공산주의 침략 분쇄 결의,평화통일의
국민적 사명감 고취

제4차 교육과정
(1981~1986)

북한 공산집단의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민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게 함

제5차 교육과정
(1987~1991)

분단비극 인식,북한 공산집단의 실상과 이념의 허구성 비판,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식 고취

제6차 교육과정
(1992~1996)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과제 인식하여 공동체
의식과 통일국가의 실현의지 고취

제7차 교육과정
(1997~)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민족 공동체 번영,통일국가
실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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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한한한국국국 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지난날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반성은 내일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냉철한 비판
을 통해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따라서 과거의 통일 교육의 문
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교육 속의 반공교육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53).오늘날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민족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
로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분단의 극복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날의 반공교육의 성격은 사상․이념․체제를 표방한 적개심의 강화훈련이었
으며 이론과 설명을 통한 이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기르는 교육은 아니었다.
공산주의를 무조건 반대하고 미워하도록 훈련하는 것만이 반공교육의 첩경으로 받
아들여졌을 뿐,공산주의가 무엇이며 왜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분단이 된 뒤 남북한의 교육은 상대편을
서로 부정하고 증오하도록 만드는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며,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상대편을 비난하고 증오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즉 지금까지 40년간 외세에 의한
분단을 민족에 의한 분단으로 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교육이 분단의식을 심
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분단 심화 교육의 근본은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즉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감정적이고 주입식교육이었음을 인정해야한다.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목이 쉬도록 부르게 하고 ‘괴뢰’
라는 뜻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북한 괴뢰 도당을 몰아내자’라는 내용의 각종 대회
등을 되풀이하였다.또 학교의 빈 교실 하나를 개조하여 반공교실을 판들고 북한의
각종 만행과 도발상을 전시해 놓고 전교생이 관람하게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통일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나 증오심을 심어줄 수 있
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이 같은 통일교육의 주입식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식대상

53)상게서,p.104.



- 70 -

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통일 의지를 길러주기보다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쉬우며 통일조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판적 인식을 고취시킬 우려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
주 사회적 기능들이 도외시된 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 공동체 의식의 형
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
셋째,객관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북한의 실상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성 개인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
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걸
림돌이 되어 왔다.
북한의 언어생활에서는 북한이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외래어의 이상한 표기법 등 우리와 의미가 다른 용어들만을 자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사회의 기준에서만 기술한 것이기에 타당한 기술이라
고 볼 수 없다.오히려 우리말 표기가 가능한 용어들마저도 무분별하게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몰주체성에 비추어 볼 매,북한은 언어에 관한한 오히
려 훨씬 주체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긍정적 요소는 배제하고 부정적 측면
만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이와 같이 북한을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는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점,북한의 사회제도나 생활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이질감만 부추기는
것이다.
넷째,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현재의 통일교육은 장차 이루게 될 통일조국의 사
회에서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될 민주시민의 육성내지는 남북대화시대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통일 일꾼의 배양이란 점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통일정책,안보문제,
북한의 실상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과 업적이 장황하게 기술되고 학생들은 이를 무조건 암기해야만 했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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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들과 상대했을 때 건전한 민주적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
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고 볼 때,공산주의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을 뿐
민주시민 육성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남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를 수 있으며,민족화합과 민족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
하게 하고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젼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통
일교육은 편협한 냉전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폐쇄적이고도 소극적인 형태를 벗
어나지 못했다.
물론 인지발달단계가 아직 낮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부정
적 측면을 낳은 것만은 아니다.그러나 전체적인 각급 학교 단계별로 볼 때의 문제
점을 지적한 것이다.

333...지지지방방방화화화교교교육육육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가가가...지지지방방방화화화교교교육육육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지방화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경제적 자원의 관리,문화
의 창조 및 향수 등의 주요 공동체 활동에서 중앙중심의 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
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왔다54).
물론 이러한 정의로부터 지방자치제가 곧 지방화로 이해될 수도 있다.그러나 지
방자치제는 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구비 과정을 말한다면,지방화는 지
방자치제를 비롯하여 사회제부문의 문화가 ‘작은 것’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큰
것’들과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의미 한다55).
즉,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일환으로 19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민
선에 의한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고,1995년 6월 27일에는 자치 단체장까지 민선함

54)임희섭,“한국사회의 지방화와 국제화의 정책적 전망,”
한국사회학회편,『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출판사,1994),p.76.

55)천세영ⓐ,“지방화,세계화 시대의 교육전략,”『교육학연구』,제2권1호 (1997),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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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지방자치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이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할 것이다.지방화란 지방자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지방자치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상대적인 정치적 독립 또는 자율이라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강조점이 두어지는 데에 반하여 지방화는 지방 자치를 위시하여 주민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지방이 단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 하겠다.
지방차지를 중심으로 지방화의 의의와 가치를 살펴보면,지방화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 단체를 형성하여 그 사회의 문제를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56).
지방은 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정해지고 움직이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
나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적 지위에 서게 된다.지
방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은 그 지역의 문제 해결에 주체적
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지방화는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리인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지역 주민은 지방 정부의 구성에 선거를 통하여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
책 결정과 집행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지성적 문제
제기와 토론에 의한 공동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 지방화는 지역 주민에게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이와 아울러 그러한 지방 행정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직접 관련이 되므로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행정에 활발히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적정화와 효
율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하여 각 지방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
행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가 있으므로 주체적인 지역 공동체의식
이 높아져 사회적 유대와 통합이 공고해지고 독자적인 지역 문화를 창달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즉 지방화는 주민(국민)의 삶의 질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

56)한상욱,“지방화와 시민교육,”『순천대학교 사회과교육』,제3권 (1995),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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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나나나...한한한국국국 지지지방방방화화화교교교육육육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한국은 지역간의 교육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사회이다.학교의 교육여건과 교
육의 질,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 여러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다.이러한 지역간의 교육격차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지역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역간의 교육평등을 실현시키는 일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방화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인구이동에 관한 여러 연구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밝혀주고 있는 것
은 한국인들의 도시이주를 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2가지 동기는 도시지역의 유리
한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기회이다.
직장인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도 가족은 그대로 도시에 남겨주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녀교육에 있다.결국 낙후된 지방교육이 도시의 인구집중,
지방의 두뇌유출,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수많은 지방 직장인들의 「이산가족」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여러 학력검사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의 학력이나 도시나 수도권의 학생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주
고 있다.그리고 각종 고용시험에서 지방대학의 졸업생들의 합격률이나 취업률도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일반적으로 낮다.교육결과의 지역간 불평등 때문에 농어
촌지역이나 지방도시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서울이나
도시의 학교나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교육결과의 격차라고 생각된다.특히 지역간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왜냐하면 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은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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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능력이나 인성 특성을 습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
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크게 나누어 보면 교육재원,교육시설 및 설비,학
습기자재 및 자료,교원 및 관리인력 등 교육체제의 들어가는 투입요인,교육과정
의 운영,학습지도,교사-학생 간 또는 학생 상호간의 상호작용,교사의 학생에 대
한 태도와 기대,학교의 조직 분위기 등과 같은 과정요인,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정의 학습환경,부모의 자녀양육방식,지역사회의 문화적 조건 등의 지위 또는 배
경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57).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학생들의 학
력이 매우 낮다.그것은 농촌지역이 도시 보다 학교의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며 가정의 학습환경도 도시보다 떨어진 것 등에
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농촌과 도시를 단순히 대조시켜 지역간에 교육격차가 크게 벌어
져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농촌,도시지역 간에도 교육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즉 결과적으로 각 지방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균형 있게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의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57)김병성,『학교교육과 교육격차』(서울 :한국개발원,1985),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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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한국정치발전을 한국정치발전을 한국정치발전을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정치교육의 정치교육의 정치교육의 정치교육의 발전방안발전방안발전방안발전방안

제제제111절절절 정정정치치치교교교육육육 이이이념념념의의의 재재재정정정립립립
정치교육은 소극적으로는 현재의 정치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의 가치를 규범적 논
의를 통해 평가,판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기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껏 치중했던 단순한 정치 지식만이 아
닌 실제적 태도의 측면이 함께 갖추어진 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이
를 위하여 정치활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민주적 생활양식에 참여하여 새로
운 세대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정치교육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따른 여러 문화의 이해,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립,민주시민의 정치의식 및 질서의식 고양,국제
평화,인권 및 환경의 관심을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올바른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지향
참여문화의 규범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개인의 요구 자체가 정치권력의 독점이나 남용으로부터 인
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따라서 실제로 정치적
과정의 참여적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서도 인간의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될 수 있
도록 해야 함은 분명하다.
시민적 정치참여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나 도
덕적으로 극대화해야 한다는데 주된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또한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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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의 의식구조나 태도가 확고히 형성되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 때 개
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이나 형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다.따라서 정치교육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행해져야
한다.

둘째,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교육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정치교육의 기본이념이었음에도 다원주의적․민주주의
적 제 가치를 널리 전파하려는 노력보다는 반공 위주의 이데올로기만을 주입하거
나 정권연장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편향된 정치교육에 더 치중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나라마다 똑같은 내용의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
라 그 나라의 역사,전통,문화,경제,안보적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한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다가 미국의 특수성을 가
미한 미국형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면 한국형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의 보
편성에다 한국의 역사,전통,사회 경제적 배경,안보적 특수성을 가미해야 하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자유 민주주의를 개발․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서
구형의 민주주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정당시하고 이견을 존중하며 비판과 저항의 자
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은 하면서도 갈등보다는 조화를,이견보다는 국민적 합의를,비판이
나 저항보다 폭넓은 화해,합의,협동,총화를 창출하는 수단과 과정으로서만 그 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의사를 존중하며 기존 사회집단 이익에 봉
사한다.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수의사나 기존 사회집단 이익에 못지않게 그
윤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중요시한다.그래서 국민운동을 통한 홍보,교육,설득의
방법으로 다수의사를 형성하며 특정한 사회집단 이익보다도 정의와 진리,곧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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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집단 이익에 균형 있게 봉사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교육의 방향은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질서 의식
을 고양함과 더불어 창조적 비판정신을 함양하는 데 주력해 국민들이 스스로 전체
주의를 극복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정치교육의 틀은 무엇보다 먼저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과 요건 등
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자유 시민의 권리와 의무,폭력의 증
오,법과 질서의 준수,자본주의,정당과 정치,언론과 사회,민주주의와 북한,선진
국의 민주주의 등을 중점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이뤄질 정치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원칙을 시민의 의식
속에 강하게 인식시켜 우리의 전통적․수동적 정치문화를 참여형으로 바꾸어 놓아
야 하며 이를 토대로 확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해 놓아야 한다.이러한 민주시
민의식에 바탕한 정치문화의 성숙은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할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평화주의를 지향
우리의 정치교육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적 구속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성장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내몰 소지가 있는 비정상적인 교육 체제가 제공하는 조직화되
고 구조화된 갈등과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분단체제의 궁극적 해결
인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시급히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쟁의 원인과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
하도록 해야 하며,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가능성,군비경
쟁,핵무기 개발 등의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유념할 때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정치교육의 핵심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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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법치주의의 확립
한국에서는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 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한 인물에 의해
기존 정당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였다.그때마다 그것은 정치상황의
적응과 정당정치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강변하였지만 사실은 특정인
물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호도하기 위한 방편
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우리의 정치교육은 민주국가에서 자유에 대한 이해와 자
유의 범위,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주는 관념과 제도
들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준법정신과 협동정신을 내면화하고 정치적․경제적․법률적 지식을 이해하
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참여의식을 고취
우리 정치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성 함양에 있는 만큼 정치문화의 민주화와 관
련하여 정치교육은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향 되어야 한다.참여의식이란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말한다.이 같은 참여의식
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의
식은 형식적 측면에서 정부 민주화를 성취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참여의 환경적 여건(참여제도,정책결정권의 형태 등)을 조성
하고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참여환경은 주어지기도 하지만 시민 스스로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학생들이 생활주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정치적 문제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참
여의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적 문제의식 및 판단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민주시민문화의 육
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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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공동체 의식의 함양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집합적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은 다수 시민
의 이익이 보장되는 복지 민주주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시민의 공동
체 의식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은 최근의 세계
화․지방화 추세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지역 이기주
의 현상과 관련하여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의 공익확보 차원에서 이기주의가 자제되도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정치교육의 다양화 및 복지화가 지향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현대사회에 적응하면
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복지 문제가 최대
한 신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정치교육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 하에 정치․경제․사회․국제관
계․통일문화․환경문제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는 앞으
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될 것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실현차원에서 학교교육을 개선할 뿐 아니라 졸업한 후에도 평생교
육․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신명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의 전제를 들 수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는 이기주의도,이타주의도 동시에 배격하는 대신 먼저 상대
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한정된 가치를 놓고 경쟁하여야 하는 사회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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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참여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
교에서부터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를 길러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교육 속의 정치교육은 정치문화의 한 요소인 참여문제와 관
련된 인지적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으나 사회적 태도,사회적 갈등과 신념 등을 가
르치기가 어려우며 활동성과 융합성,참여와 무관심,신민적 정향과 참여적 정향을
적당하게 혼합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 등
을 통한 지속적인 정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58)

제제제222절절절 민민민주주주시시시민민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발발발전전전방방방안안안

111...민민민주주주시시시민민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목목목표표표 정정정립립립
시민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게 그 들이 속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
를 이해시킴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응자세를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
다.그것은 그 사회의 과거와 현재 속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사회
성원이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굳게 다지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배양하고 습득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존의 윤리를 터득하게 하며 그 속에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갖도
록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있기는 하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존윤리 및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몸으로 느끼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주지하
다시피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의 실천에 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
로 법 앞의 평등,인간 존엄성 중시가 대두되며 그 귀결점이 모든 시민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로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시민교육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구성원간의 공존윤리 습득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즉
그것은 ‘너와 내가 모여 우리를 이룬다’는 기초원리에서 출발59)한다.
58)홍진경,전게서,pp.60～65.



- 81 -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자면 개별적 윤리의식을
갖추고 이에 토대하여 공존윤리,즉 사회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 육성에 있
다고 하겠다.즉 이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갖춘 시민의 육성을 의미하는데 이
때의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로는 ‘인권존중’,‘봉사와 협동’,‘책임완수’,‘준법정신’
등을 지적할 수 있다.이러한 점들은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이자 민주시민교육의 기
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은 개별적 윤리의식을 갖추고 공존을 위한 사회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이 함양된 시민을 육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교육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222...민민민주주주시시시민민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발발발전전전방방방안안안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은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조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
평등,복지개념이 존중되는 인류발전사적 결과물로서 복지 민주사회 건설을 지향하
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60)전통적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청산하여 국제화와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
세계화를 위한 세계화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을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달라야
한다.세계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생존과 국가발전을 위한 세계중심국가로의 도
약을 위한 발전전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
가 요망된다.여기에서 세계화를 위한 준비란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국력의 강
화,사회의 선진화,국민의 정신무장을 포괄하는 한국화라 하겠다.우리는 19세기
후반에 파도처럼 밀어 닥치는 외세에 직면하면서 구미선진 열강들이 개방 압력을
가해왔을 때 국력이 약하고 후진상태에 있으며 국민의 정신무장이 부족했기 때문

59)김세영,“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방향,”『부산정치학회보』,제8집1호 (1997),pp94～95.
60)엄판호,전게서,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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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선은 망했음을 알고 있다.때문에 한국화야 말로 세계화가 원심력이라면 한국
화는 구심력이다.여기에서 한국화를 세계화의 절대적 조건으로 보고 민주시민교육
을 한국화에 맞추어 그 방향을 모색해야겠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한 국
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민을 양성하는 정치교육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향
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한국화․세계화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여 한국화․세계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즉 국
력을 강화시키고,사회의 선진화를 주도하고,국민들의 정신무장을 튼튼히 하는 책
임 있는 한국인인 동시에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인 세계시민으로서 상호의존하고 협
력하는 믿음직 한 지구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기능 및 태도를 길러 나가는데 민
주시민교육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이미 검토된 그간 우리나라 민주
시민교육의 취약점을 탈피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대 혁신 요망된다.
첫째,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미주시민교육은 기존체제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옹호
만을 위한 교육이거나 우리체제의 우월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비
판이나 체제내의 모순점까지도 지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그래서 민주시
민교육은 명령주의의 권위주의적인 교육정책이나 관료주의적 행정을 불식하고 교
육의 자치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교육내용적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학습프로
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그간 학교에서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개념과 원리만 주입했지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간에 발생
하는 경험적인 문제들은 거의 도외시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결코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의 습득에 의해서만 성취되지 않고
민주적 생활방식 습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민주주
의의 이상과 현실,민주적 가치와 비민주적 가치의 갈등,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정
치적 선택문제 등에 관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태도변화에 관한 내용
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민주주의에 과한 지적 도덕성을 행정 도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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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교육방법적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강의식․주입식 교수방법에서 탈피하
고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민주시민교육도 일종의 가치관 교육이라면 가
치판단과 가치갈등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
문이다.과서 50년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도 교육상의 큰 성과를 별로 가두지
못한 것은 강의식․주입식 위주의 교육과 같은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넷째,민주시민교육은 미래지향적이 되어 닥쳐오는 시대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2000년대의 본격적인 세계화․개방
화․지방화․정보화에 대응하고,우리나라의 통일에도 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
다.민족공동체와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시키는데 세
계공동체가 발아기(發芽期)에 있는 현재 가능한 세계시민의 개념정립은 규범적 성
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세계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목록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세
계시민사회의 성립을 앞당길 수 있는 세계시민상의 정립을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
은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61).

제제제333절절절 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발발발전전전방방방안안안

111...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목목목표표표 정정정립립립
통일교육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첫째,통일교육은 우리 민족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능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국가를 실현하자는 데에 대한 민족적 공감대 형성에 그 목표
를 두어야 한다.
둘째,통일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로 통일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리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지적능력과 사고체계를 갖추도
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61)이경태ⓐ,전게서,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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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실현이후 우리 민족이 대처해야 할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
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넷째,통일교육은 현실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교육대상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
계적인 이해와 평가능력을 고양시키도록 해야 한다.그 하나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교육이고,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교육이다.
마지막 다섯째,통일교육은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된 인격체를 형성하는데
주된 목표를 둔 전인교육의 목표와 일치해서 그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62).
이 같은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통일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222...통통통일일일교교교육육육의의의 발발발전전전방방방안안안
이제 통일 문제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고,급변하는 통일 환경은 학교의 통일교
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통일교육은 이러한 통일환경
의 동태적인 성격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민족 전체에 공동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고,곧 도래할 통일 국가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고무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발적이며 체계성
을 갖춘 교육이어야 하며,통일은 남북한간의 평화협력 및 화해의 과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통일의 터전을 마련하든가,아니면 통일된 조국
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통일세대이다.따라서 이들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세대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이들이 통일 세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가 있다.이렇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자세로서의 교

62)이경태ⓒ,“바람직한 대학 통일교육 방안,”『대한정치학회보』,제11집3호 (2004),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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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으로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통일 후에 우리 민족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는 결국 민주시
민사회일 수밖에 없다.민주시민사회라는 구성체는 교과서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결과물도 아니고,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움직이는 유기적인 틀이 있는 것도 아니
다.사회구성원의 의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발되고 개척되어 나가는 과정물이며
융통성 있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엮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이다.민주시민
사회는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구성체이다63).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이 성공적이면 통일교육은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족교육이다.통일
에 대비한 단계에서 필요한 통일교육은,남북한 7천만 동포는 하나라는 민족의식에
서 출발되어야 한다.북한 주민도 한반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들이
며,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이다.물론 이때의 북한주민과 공산정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통일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민족공동체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
하여 분단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족의 대통합 운동이다.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
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또한 잘살기 위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64).
우리의 통일은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 아니라 민족 본래의 모습대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 후의 민족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통일 후
에 민족이 주체적으로 지구촌의 변화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
주의적 기반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
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통일 국
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대감출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이 민족공동체의 성원으

63)김호성,“통일교육 새로 시작해야 한다,”『자유공론』,(1991),pp.106～107.
64)추병완,전게서,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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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인식
의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족동질성 회
복 교육과 민족공동체 교육이 강조되어야한다65).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는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의 형
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민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 이후의 세계화에 대비하고 통일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은 평화교육이다.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은 평화라고 할 수 있다.통일의 과
정도 평화이며,통일 이후의 세계화 목표도 평화라고 할 매 마지막 단계로 중요시
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으로는 평화교육을 말할 수 있다.
평화교육을 통하여 폐쇄적인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함
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한란도의 통일이 전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하여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창의적 과정임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
며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내용으로서의
정화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첫째,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둘째로 민족공
동체 형성을 위한 민족교육,마지막으로 통일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평화교육
으로 요약할 수 있다66).

제제제444절절절 지지지방방방화화화교교교육육육의의의 발발발전전전방방방안안안

111...지지지방방방화화화교교교육육육의의의 목목목표표표 정정정립립립
지방화는 제도는 바꾸는 일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그 문화 건설의 관
건은 교육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화교육은 체계적

65)김영민,“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과제와 방향,”『제주대교육대학원 학술세미나논총』,(1993),p.59.
66)박문갑,“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초등교육』,제11권2호 (2000),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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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구체적이기 보다는 중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지방화교육에
그치고 있으며,지방화 교육의 목표는 재정으로부터 중앙에 독립되는 것에 멈춰 생
각하고 있다.
하지만 밀려오는 세계화 속의 지방화교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때문에 지금
부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화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방화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자.
지방화교육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화 교육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목표로 이루어 져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말부터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시작되었으며,이는 결국 시민사회의 성
장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말하자면 앞으로 민주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될수록 시
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이는 곧 사회구성원각자가 주체로서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한다67).
지방화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場)을 제공할 것이며,지방
화 교육은 바로 그러한 개체로의 수렴을 가져올 수 있게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세계경제체제의 강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화 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무역체제의 등장은 경제체제의 세계화를
가져왔고,이는 전통적인 국가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에서 쇠퇴했음을 뜻하는 것이
다.이와 같이 국경 없는 경제체제에서는 경쟁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산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교육 속에 지방화교육은 지방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이러한 교육은 교육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 지방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줄 뿐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로는 지방화 교육은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른 지역갈등을 극복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발전 격차는 정치,사회적으로 골 깊은 지역
감정을 양산함으로써 국가존속의 기반마저도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68).

67) 한상욱,전게서,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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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방화의 개념적 준거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근대성과 합리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과 지방,곧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체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적극적
이고 철학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그럼에도 지역간 불균형의 극복은 지방화를
추동하는 매우 강력한 압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도출에 있어서
도 유용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지방화교육은 지역의 균등한 발
전을 위해 타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며,사회구성원 모두가 하
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의 욕구는 사회적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
이다.지방화 교육은 지방화의 과정,지방화의 실천 또한 즉시적인 제도화를 통해
강제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문화적 운동과 교육을 통해 서서히 사람들
의 의식 속에 자리잡아가야 할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아마도 교육이 지방화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222...지지지방방방화화화교교교육육육의의의 발발발전전전방방방안안안
교육의 미래 설계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시대사적 조류에서 볼 때 단순히 지방화
를 넘어서는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말하자면 지방화,정보화를 위한 교육전략이
별도로 수립되기 보다는 넓게 볼 때 미래를 향한 교육의 설계 안에 통합될 수 있
다는 말이다.
지방화 시대에는 전국 각 지방의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국민 누구나가 어
느 곳에 살던지 질 높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고 품위 있는 문화환경 속에서 성
장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각 지방의 교육체제는 능동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방화 시대의 지방화교육의 발전방안

68)한국사회학회(편),『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서울 :성원사,1990),p.34.
김종철․ 최장집 외,『지역감정연구』(서울 :학민사,1991),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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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해보고자 한다69).
첫째,수준 높은 지방교육의 교육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전국 각 지방에 소재한 학교가 우수한 교원,현대적 시설,풍부한 교육자료 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나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력과 성격특성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각 지방의 학교는 그 지방에 역사와 특성에 맞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학
생들에게 그 지방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자신의 지방에 정착하여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
즉 각 지방의 학교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낼 수 있는 교육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교육체제는 교육기화와 교육연건과 교육결과의 면에서 지
역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주의 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형태의 교육적 전략과 행․재정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리하여 적어
도 초․중등 수준의 자녀교육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국민은 없도록 해야 한
다70).
둘째,교육제도의 다양화 방안이다.최근 유네스코는 제29차 총회(1997년 10월,
파리)에서 그동안 OECD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온 세계교육표준분류체제(ISCED:
InternationalStandardClassificationofEDucation)의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
였다.이 새로운 제안의 핵심적 사상은 전통적인 사다리체제 학제 개념의 탈피이
다.즉,6-3-3-4제와 같은 경직적이고 단선적인 학제가 아니라 평생교육개념의 제
도화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을 국가간 어떻게 상호 분류하고
비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선진산업국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고등교육에 취학하는 학생들
도 전통적인 학생들보다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입학하거나,입학을 취업후로 연기
하는 현상이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71).
69)천세영ⓑ,"연구동향:정보사회의 교육체제 설계,"『한국교육연구소소식』,제31호 (1997),p.86.
70)한경수,“지방화 시대의 교육 개혁 과제와 전략”(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결과논문,1997),p.7.
71)천세영ⓐ,전게서,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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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사회는 각자의 독특한 사정과 요구가 있다.따라서 각 지방은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제도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학교는 한 학교만 가 보면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
육이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지방화 시대의 교육체제는 각 지방마다 개성과 독특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자율적인 지방교육의 자치가 필요하다.지방화는 지방의 자치와 분권을 전
제로 하고 있다.지방화 시대의 교육행정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
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지방교육 체제는 중앙으로부터 권한과 재원
을 대폭 이양 받아야 한다.
자율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교육에서의 자율은 학습자가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교육적 자율이 올바르
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2).때문에 지방의
교육자와 교육행정가들은 교육에 대한 자치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교
육 체제의 상호간이나 지방과 중앙 교육행정체제 사이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재조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능동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그래서 각 지방의 주민들은 지방교육 체제에 대한 공동체 의
식을 가져야 하며 지방교육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참여의식,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에서 주민참여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이 필요하다73).

72)강승규,“지방화시대의 교육의 자율,”『교육학연구』,제2권1호 (1997),p.5.
73)한경수,전게서,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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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정치와 교육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꾸준히 이뤄져 왔
으며 그들의 논리의 특징은 교육이 정치체제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 불가피하며 또
한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실현하는 방도이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제도가 어떠해
야 한다는 규범적인 접근을 하였다.그리고 19세기 이후의 근대국가는 국가의 번영
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교육과 국민교육제도,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
여 학교교육제도를 확대․실현하였다.그 결과 교육이 국가의 부강에 이바지 하고
국민의식을 갖게 하여 근대국가로의 국가건설,국민형성에 이바지했음은 사실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알아보고 정치발전
과 정치교육의 연관성에 주목하였으며,관계 문헌과 선행 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하
여 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의 의의와 관계,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의 현황을 통해 한국
정치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발전과 정치교육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즉 사회구성원들이 안정
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이는 곧 그 목표가 같은 정
치발전과 정치교육이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생활의 자연적인 과정이나 의도적인 활
동을 통하여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이론적 측면을 강조하고,정치발전은 이 같은
이론을 현재화․실제화 하여 정치에 적용시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고,정치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는 곧 가장 큰 정치교육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둘째,그동안의 정치교육은 1공화국에서 6공화국을 거쳐 가면서 많은 변화를 가
져왔다.그러나 한국의 정치교육은 한국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왜냐하면 한국사회의 급격한 정치체제의 변동
속에서 정치교육은 그 본래의 역할보다는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유지와 정치 안정
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정치교육은 달라지고 있
다.국내․외적 환경이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정치교육 또한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 92 -

셋째,한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신념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제도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형된다.한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교
육,사회 속에서 동년배,직장동료,매스미디어,종교,정당,시민단체 등 크게 보면
국가를 통해서도 이는 이루어진다.즉 이는 태어나 일생동안 정치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때문에 이 같은 정치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결국 이 같은 정치교육은 정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넷째,한국 정치교육속의 정치교육이념의 재정립,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지방화
교육의 문제점을 통해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실천적인 민주시민성
을 함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제화․세계화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방안 들이 모색해야 한다.우리나라 정치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의 정치교육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비중을 두면서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한반도에는 아직도 그칠 줄 모르
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통일은 다가오고 있다.문제는 과
연 우리가 통일을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다.우리의 정치
교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분단국가의 성원으로서 철저한 준비를 마련해 줬을 때 진
정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체제와
이념의 정당성에 대한 정치교육의 이념을 재정립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확대하
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올바른 정치교육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우리의 정치교육은 인물 중심적 정치운영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적 원리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정치교육은 사물을 합리적으로 보고 인간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법질서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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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길러 줘야 한다.특히 우리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한 국가가 생활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윤리적 규범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하여 주
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정
치과정에 참여하는 것,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시민의식
을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통해 변화와 경쟁의 흐름으로 나
아가고 있다.이러한 시대의 정치교육은 국제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
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이러한 경쟁력은 국
제사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판단력을 정치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그리
고 국제화와 세계화가 변화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그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치가 발전되려면 체계적이고 주체적인 지방화 정치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화는 지방자치제를 비롯하여 사회제부문의 문제들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
책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발전을 이룰 수가 있으므로 주체적인
지역 공동체의식이 높아져 사회적 유대와 통합이 공고해지고 독자적인 지역 문화
를 창달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즉 지방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정치,경제,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정치교육 속의 지방화 교육은 중앙의 간섭 없이 지방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성
격이 보장되어야하며,그 지방의 특색을 잘 찾아내어 발전시킬 때 그 효과는 극대
화 될 것이다.
이 같은 지방화 교육은 국내 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위상
을 떨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치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는 시도를 본고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의 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그 현실적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중심 교육이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사회에 뿌리 깊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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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고 있으며,때문에 교육 속에서 정치교육은 입시의 주요 과목의 아니므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치교육은 인간의 일생을 통해 교육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론적이며
기술적 내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안에 정치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일부로서 그 범위가 좁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사와 사회의 변화
현상을 관심 있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원론적
인 내용을 암기하고 주입하는데 그치고 있어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국가의 사
회현상과 변화에 무관심하고 무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현실 정치과 괴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학교에서만 이론중
심으로 입시만을 위한 정치교육은 더 이상 우리의 정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발전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정치교육이 되도록
국가,가정,학교,사회,정당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며,특히 학교교육을 담당
하는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 그 내용을 TV,컴퓨터,신문,역할극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
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이는 학생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 정치와
사회현상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교육이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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