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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contemporary society depends on legalism and most of personal life is related to the 

law, to become citizens of free and democratic society, we must understand and observe 

the law and legal order.  Not keeping up with the speed of current social development 

and change, our legal mind does not meet the needs of this society.  As the most 

effective means to realize ideal legalism is to provide education on the law,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education has an important part in th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In 

particular, legal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s should encourage students to recognize the 

legal order and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n the law to have problem-solving ability.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extbooks titled the Law and Society to identify what legal 

education current students have, and presenting the effective plans to solve the problems. 

 The meaning of legal education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law through legal education. 

Second, it should help students acquire knowledge on the law to become citizens with 

ability to participate in their society.  

Third, it should promote innovation of the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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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students can recognize social structures through the law. 

Fifth, it can contribute to formation of legal culture through socialization of the law. 

Sixth, it should encourage students to have healthy life styles and prevent juvenile 

delinquencies and deviation of adolescents.

Then, the goals of the law education are classified into two : a general goal and goals 

according to different active areas. And the former is sub-classified into promotion of 

understanding the law, improvement of legal thinking power and problem-shooting ability, 

and cultivation of responsibility and active participating attitude. The latter is 

sub-classified into goals of knowledge, function, attitude and value. 

 The questions on what to teach in the education of the law are presented as follows: 

whether the education will focus on experiences or legal concepts. However, it is 

desirable to make an equal consideration of the two areas, not biased education.  

 To identify the legal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this study analyses 

the contents of legal education according to different curricula, centering on the legal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in the 7th Curriculum. The current problems 

found in the legal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composition of textbooks is inclined to conservative style centering on text. 

Second, the weight of the legal education has decreased over the curricula.

Third, the contents of the legal education are poor enough not to meet the need of 

changing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contents of the legal education should be modified and specific method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out of the past education which emphasized only the regulations on action 

excessively, education to assure rights should be expanded.  And beyond the past 

education which focused on knowledge on the law, the legal education which helps us to 

deal with actual legal problems should be provided. Finally, the education of the law 

should be supplemented in may areas.  

Second, the education on the law should be expanded. To achieve the goals of th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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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r the current high schools, the social studies which is a common subject for 

high schools should have deal with legal education.

Third, diversified teaching skills should be attempted. Rather than the simple lecture-type 

teaching, mo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should be prepared.  For example, students can 

have improved ability to solve problems through learning of precedents, they are taught 

common senses on the law by invited professionals or legal practitioners, or can have 

legal experiences through field trip.    

 The future will be more complicated,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han the present. 

Therefore, the legal institutions will be more complicated, too. According to these changes, 

the importance of the legal education at school education will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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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오늘날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는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또  개인의 사회생활의 대부

분이 법을 떠나서는  영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나아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는 우선 법과 법질서를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양한 생활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규칙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민

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정

의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를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법률상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장되고 만다. 권리의 주장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

회 공동에 대한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적으로 달성되는 규범을 말하는 바, 사회

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생활의 대부분이 각종 사회규범에 의해 영위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전

반에 걸친 우리 생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거의 예외 없이 강제력과 실효성을 수반하는 법규범에 

의해 지배당하고 국가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이 되고 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법규범에 의해 

규제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법에 대한 태도는 법을 생활문제 해결의 

합리적 원칙으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강제적 제재 규범에 대한 준법 의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

하다. 따라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에 기초한 권리의 실현으로서의 법의 활용이 미숙한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가 급속도로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된 사회로 변모하면서 사회범죄가 다양

해지고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질적으로도 날로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범죄자의 연

령층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지식인 또는 지도자 계

층에서도 백색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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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법적 효용성이 낮고 법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성도 낮으며 준

법정신도 대체로 희박해지고 있다. 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들이 많아질수록 법의 실

현 과정에서 공권력이 비대해지고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반시민들

로 하여금 법적 무력감을 갖게 하거나 법에 대한 냉소주의와 기피 심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소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다고 볼 수 도 있다. 

 바람직한 법문화의 형성과 법치국가라는 이상향을 실현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는 법 교육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

한 법규범 전반에 걸쳐 올바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동안 학교 교육

이 현실과 떨어진 이상적인 규범이나 형식에 치우치거나 기존체제 및 제도의 학습만을 강조함으로

써 민주 시민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법 지식 및 의식을 갖추게 하기에는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21세기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화된 법

률 지향적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사고력과 기본적 법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가 당

면한 법적 쟁점이나 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이 민주 시

민의 중요한 기본적 자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등학교 법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의 보급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절차나 방법을 인식시켜 사회문제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과 건전한 가치관을 겸비한 바람직한 시민

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법 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독특한 법 교육 과정을 통해 법적 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험이나 법적 개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법 교육을 

제7차 교육과정부터 사회과목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법과사회」라는 심화선택과목으로 신설

하였다. 이는 법 교육의 중요성 및 학교 교육으로서 법 교육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로서 학

생중심의 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법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과정을 통해 

법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법과사회」교과서의 교육내용을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법 교

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 교육 과정의 목표에 부합하여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실질적으로 법률

관계에 대처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법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효율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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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범위 범위 범위 범위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사회과 법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다음과 같은 전

개방식을 사용한다.

 첫째, 첫째, 법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초이론을 통해 법교육의 의의를 밝히고 법교육의 목표를 세

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각 교육과정별 특징과 법 단위 분석 및 법 영역별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배경과 개정에 따른 사회과 내의 법 단원 비중을 분석하고 신설된 

「법과사회」교과서를 분석해본다.

넷째, 교과서와 교과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고등학교 법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법 교육의 방안을 모색해본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법 교육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이용한다. 

먼저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 분석을 위해서는 내용 체계화의 기본원칙과 내용체계를 분석한

다. 다음으로 법과 사회 과목을 영역별 분석에 있어서는 법의 이념과 권리 ․ 의무, 개인 생활과 법, 

사회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한다. 그 다음으

로 사회과 법 영역의 연계성을 분석해 본 후 법과 사회 과목의 자료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서는  

사례와 판례, 사진과 삽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 교육 및 교육과정의 기초 이론에 관계되는 제 문헌과 

연구물, 관련 자료를 통해 문헌을 비교 ․ 분석 하여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의 내용에 맞게 재해석 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고등학교 법 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법 교

육 관련 교과서와 교육과정해설서 및 각종 논문을 참고한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심화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과목을 분석하여 법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

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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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법교육의 법교육의 법교육의 법교육의 의의의의의의의의

 인간은 법적인 존재로 각종 사회규범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

회생활에 있어 우리의 생활은 거의 예외 없이 강제력과 실효성을 수반하는 법규범에 의해 구속된

다. 법은 국가 질서를 유지해주며 일생동안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구조에 있어 틀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이 과정에 있어 법은 규제적인 기능과 함께 보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사회가 발달함

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법에 대한 지식이 사회생활을 유

지하는데 필수적 지식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에서 경험하는 법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준법정신과 법적사고력을 기르는데 있다. 오늘날 법교육

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잡성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과 깊은 관

련이 있다. 첫째,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들의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법

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의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 법적관계는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확대되어 왔고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은 

매년 제정되는 법률의 증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1) 둘째,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 문

제들은 노동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범죄문제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사회현상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가 법률문제로 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오늘날 우리 사회는 준법정

신의 쇠퇴와 함께 범죄의 증가, 범죄의 지능화, 복잡화 등으로 더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점

이다.

 대다수 법 교육자들은 법 교육의 의미를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 법과 법적 쟁점에 대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 기능, 가치관과 태도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경험’으로 보고 있다.2) 한국의 법 교육 관련 교육자들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법 교육의 성

격을 파악하고 있다. 즉,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교육과는 달리 초∙ 중등학교에

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과 법  

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편, ｢법학통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1987),pp.2-3

2) 박성혁,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사례연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제 26

집,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1998,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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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할 교

육적 기회를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법 태도를 기르는 한편 공동체 생활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다.3)법 교육은 통상 시민들로 하여금 법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여 법치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민들의 법적 사고력과 문

제해결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법 교육의 의의를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4)첫째, 개인적 측면으

로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생활은 법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잡한 법률사회의 과정에서는 법률의 무지가 분쟁의 원인이 될 때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사

회적 측면으로 현대사회는 모든 문화가 조직화, 다양화함에 따라 인간의 사회생활도 복잡해지고 따

라서 복지 국가적 경향과 더불어 국가의 기능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법질서도 세분화

되고 복잡, 다양해짐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러한 법질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

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국가적 측면으로 법치주의가 기본이 되는 오늘날의 정치제도 하에서 국민의 

준법 여부가 정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 할 것이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 자체가 좋은 

법이어야 하고 사람의 지배나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첫째, 법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의 의미와 중요성, 필요성 및 사회적 기능

을 이해하게 된다. 즉, 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이념으로서의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대한 가

치와 이들 사이에 상호 관계를 인식시키고, 법적 질서의 필요성과 기본 인권 보장에 관한 법의식을 

고취시켜 법적 분쟁 해결을 실현한다.

 둘째, 기초적인 법 개념과 원리 등 법 지식을 습득시키고, 법적 사고에 입각한 기능과 태도를 길

러줌으로써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셋째, 법 체

계와 법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며, 법 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통해 잘못된 법의식과 

법 문화의 쇄신을 촉진시킨다. 넷째, 법 교육은 특정한 사회구조 속의 법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  

  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와 생활양식 등에 깊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인식의 수단으로

3) 이승종 ‘외,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 ｢사회교육 연구-이론가 실제｣, 교육과학사, 1992, p.492

4) 최대경, “고등학교 법률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pp.9-10

5) 김원주 외, ｢법학통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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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의 법사회화를 의도적으로 조성 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인 법의식

을 제고시키고 바람직한 법문화 형성에 이바지한다. 여섯째, 학습자에게 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건전

한 생활태도를 육성한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단순하던 사회제도와 법은 더욱 더 복잡하게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

한 법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렇기에 법은 지키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

다. 따라서, 초∙ 중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은 법적 소양의 배양, 법적 사고력의 형성과 사회정의 실현

은 습득,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법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법 법 법 법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목표목표목표목표

 1. 법교육의 일반적 목표

 법 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대해서는 R.A.Gerlach와 L.W.Lamprchet이 견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법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6)

첫째, 학생들에게 사회와 그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법적 제도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

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알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조장한다. 둘째, 법과 법 체계에 관련된 학생들

의 태도, 가치관, 지각 등을 명료화 하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Paul Freund 교수는 법 교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7)

첫째,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분석 및 학습하기

둘째, 법적 절차와 법의 기능에 관한 이해와 평가 능력의 개발

 셋째, 법 지식의 획득과 특정한 법의 원리에 대한 탐구 습관 기르기

6) Richard E. Gross et al.,Social Studies for our Time, p.355.(최인화, 사회과 법교육의 원리와 교수전략에 관

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p.28~29 재인용)

7) 주영곤,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의 구조적 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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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논자에 따라서는 법 교육의 결과 얻어지는 것은 법체계에 대한 존경과 책임성 있는 시민

성의 자질과 분석적, 비판적 능력의 강조, 법체계에 관한 이해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에서는 “법교육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을 법전문가로 육성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 암기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와 그 기저에 있는 가치를 이해하며, 사회 문제와 갈등을 좀 더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법질서에 대해 가지

고 있을 수 있는 잘못되거나 획일적인 사고를 극복하여 우리 사회와 법 제도 그리고 정부의 활동 

등에 참여하려는 의욕 및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8) 

(1) 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흔히 법을 단순한 명령이나 금지 규정으로 이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스컴에서 다루는 내용이 각종 범죄와 그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기 때문

이다. 형사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은 그에 규율 

받는 시민들을 도와주고 장려하는 환경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예를 들어, 법은 신용 제도, 결혼과 

이혼, 재산의 이전 등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환경으로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은 곧장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의 생활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참

모습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법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

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법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물이라는 시각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법을 이해할 때 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법 제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법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그 적용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은 법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입각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필요

① 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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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①법적인 분쟁이나 논쟁과 관련한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입장

②이러한 문제의 원인

③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사용하는 수단들

④분쟁에 관련되는 사회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들

⑤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획일적인 교육 내용보다는 이러한 문제 제시를 통해 학생들의 법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

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판례나 기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나 의문에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결론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종종 상호 대립되는 요소들 간에서 균형을 취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이러한 법

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그 근거에 대해 탐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법 현상에 대

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

 학생들은 법 교육을 통해서 단지 법에 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법 관련 자료의 내용

과 그 본직을 통해 자신과 주의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가치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북

돋아 주어야 한다. 

 법적인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얽혀있는 사회문제와 가치 갈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분석하여 민주 사회 안에서 실현 가능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법질서와 법체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되

며, 나아가 정의 실현과 질서 유지라는 보편적 법이념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법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재진술 될 수 있다. 

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소속 집단

의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개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방법과 절차를 제시할 수 있으며, 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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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고서나 기록 및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미래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과 쟁점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 

③법적 문제 사태와 관련된 사건 기사나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적 갈등이나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며, 법치 사회 구현과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 과정의 전 영

역에 민주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④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며 자유와 권리의 행사에는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사회 질서 유지와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다.9)

2. 법 교육의 행동 영역별 목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 목표를 바탕으로 다시 법교육의 행동 영역별 목표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나누어 보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10)

1) 지식목표

법 지식은 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법 지식의 습득 없이는, 학생들이 

법적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 혹은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

식은 가치와 신념의 바탕을 제공하고 학교 밖의 사태들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것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 지역 사회의 서비스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법 교육의 

지식목표는 법학에 그 기초를 두며,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학생

들은 법 교육을 통해 법체계의 구성요소, 법과 권위의 원천, 법의 원리와 목적, 주요 법적절차, 법

체계를 지지하는 기본원리 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교육의 지식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①법의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철학적 근거를 분석한다.

②서로 상이한 법체계의 비교와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9) 김은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등학교 법 교육에 대한 구조적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

사학위논문, 2003, p.6-7.

10)임회창, “고등학교 학생의 법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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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우리들의 법체계가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④우리사회에서 역사적이거나 현존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한다.

⑤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들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분석하고 명확히 한다.

⑥기본적 권리의 본질 및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고 이들을 법리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⑦법의 주요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간의 상호 보완 및 긴장관계를 이해하고 그

것들을 조하시킬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2)기능목표

 기능이란 반복적 수행에 있어서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기능은 

개념의 학습, 정보의 탐색, 통찰을 통한 가치와 신념의 획득 및 다른 기능을 학습함에 있어서 중요

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기능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신념과 지식을 연결시켜 행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식과 학습자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능의 습

득으로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와 의문점을 규정하는 것을 배우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확인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

다. 또한 법적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구체화하며, 타협적 방법을 취해 

나감으로써 갈등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상대방

과 연합, 설득 및 협상을 통한 법적 참여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교육의 기능목표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개발을 핵심으로 한다.

법 교육의 기능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①법과 관련된 문헌을 읽고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②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발견하고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

③기초적인 법 관련 개념들을 자신의 용어로 풀이할 수 있다.

④주위에서 일어나는 법 관련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다.

⑤가설을 세울 수 있다.

⑥가설을 검중 할 수 있다.

⑦법원칙들을 적절히 종합하여 유용하게 일반화시킬 수 있다.

⑧법 관련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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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 관련 문제를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3) 태도 및 가치 목표

법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사회의 관계를 의미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지향하는 이념과 사회

에서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수용하고 명확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갈등을 평화적

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민주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

다. 법 교육의 태도 및 가치 목표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적 문제에 대한 재 진술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도덕적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윤리적인 정의와 원칙들을 매개로 하여 진리 추구에 자신을 몰두시킬 수 있다. 

④ 사회변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변동을 파급시킴에 있어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준비할 수 있다.

⑤ 개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⑥ 사회적 권위 상정에 존중심을 보여줄 수 있다.

⑦ 사회구성원의 권리 행사에 따른 자신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다.

⑧ 자신의 의문제기에 재평가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할 수 있다.

⑩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쉽 또는 다른 사람의 리더쉽을 수용할 수 있다.

⑪ 조직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공헌을 수용할 수 있다.

⑫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기본적 조건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다.

⑬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구할 수 있다.

⑭ 사회의 권위, 상징 등에 대한 신념을 수용한다.

⑮ 법의 이념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⑯ 공공복리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참여태도를 갖춘다.

⑰ 집단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지도성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한다.

⑱ 소수의 지위나 견해, 기본신념에 대해 존경하고 인식하는 것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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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법이 수행하는 궁극적 역할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한다.

⑳ 법이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는 신념을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 교육의 각각의 지식적, 기능적, 태도 및 가치의 목표를 조화 있게 달성하면 학

생들이 법적 지식을 갖고 법적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법 교

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평상시나 갈등상황에 비판적 사고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법 법 법 법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내용구성내용구성내용구성내용구성

1. 법 교육 내용선정 기준

 법 교육의 내용 선정 기준에는 경험문제 중심의 실용주의적 입장과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학

문적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11) 전자는 경험주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시

민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 교육 내용이 일상생활과 유리될 수 없다는 당위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라는 현실적 유용성을 강조하고 후자는 사회과학의 성과나 방법 ․ 개념을 강조하며 학문적 방법의 

체계적 학습을 통해 사회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통한 방식으로 법 교육을 함

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이 형성됨을 강조한다.

1) 경험 문제 중심의 내용선정

 이는 전통적인 법 교육의 주된 방법인 강의 중심의 지식, 가치, 원리에 대한 무비판적인 전달 교

육을 탈피하여 현실의 법적 갈등 상황이나 잘 알려져 있는 법적 사건을 학습 대상으로 채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심과 법적 사고력을 배양케 하는 방법이다. 즉 법체계와 법제도의 운영에 대

한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주입식, 암기식 법 교육을 떠나 학생 스스로가 거리에서 경험하고 TV화면

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법적 사건, 쟁점 등에 대하여 그 해결책과 원리 등을 법적 차원에서 탐색해

가는 교육방법이다. 예컨대, 마약, 낙태,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인권의 제한, 토지공개념의 문제, 안

11) 추연경, “고등학교 사회과 법 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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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서,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공개 재판과 언론 보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학생의 권리와 교내 폭

행 문제, 컴퓨터 범죄, 소비자 보호, 공해 문제 등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사항등을 취급하

고 그 합리적 해결까지 도출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 장점이 있다.12)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학습 대상이 중 ․ 고등학교 수준에 이르러서야 법 지식의 응용이라는 측면

에서 그 유용성이 도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 평등, 정의 등 기본법적 법 개념의 이해를 바탕

으로 특정한 법률(예:소비자보호법, 공해방지법, 독과점 금지법, 토지 관련법 등)의 특정한 법적 사

태에의 적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법적 개념 중심의 내용선정

 법적 개념 중심의 법 교육 내용선정의 결정은 학교 급별에 따라 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며 학년이 올

라갈수록 법적 개념은 더욱더 복잡화되어가고 반복 제시된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법 

교육을 실시할 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자유에 대한 일반적 성질을 인식시키기 위해 신체의 구속, 복

잡한 교통 환경 등을 예로 제시할 수 있고, 중 ․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유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

켜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으로 나누어 이들을 구체적 주제로 삼

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건을 연결지어 원리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교육에 관한 기본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논의

된 기본 개념 중 주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12개 정도를 들 수 있다.13)  

① 사회계약(Social contract)

모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항상 결합되어 있고, 민주 정치 체제를 위해 개별적은 틀을 형성하고 

있다. 계약이란 틀은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필요위에 기초한다.

② 법(Law)

법은 인간들의 규범, 관습, 가치관의 성장에서 나타난 사회규범으로 모든 사회국가는 법 체제를 지

니고 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는 기회의 평등,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보호 및 기본 

인권을 유지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12) 주형곤, 전게논문, 1992, p.62.

13) wisconsin state dept. of public instruction, "description for law-related education", wisconsin social 

studies curriculum study committee, 1979, 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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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의(Justice)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의란 공정하거나 올바른 것 또는 공평한 업무의 유지나 조정의 관계를 

의미한다.

④ 정당성(Legitimacy)

 법과 법체계는 국민의 동의에 기초함으로써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즉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 책임, 필요에 기초해야 하며 기존의 법 체제나 사회적 조건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⑤ 권한 및 권위(Authority)

 행위를 명령할 수 있는 힘을 뜻하며,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법적 결정은 그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⑥ 적법절차(Due Process)

 민주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갈등 상황에 있어 법을 적용하고 운용하는 과

정에서 공평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⑦ 책임(Responsibility)

 개인, 집단, 사회 그리고 정부는 그의 행동이나 의무에 대하여 합법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사생활의 자유(Privacy)

 개인적인 비밀을 침해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권리 및 법적 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간섭 받지 않고 행위하는 것을 허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⑨ 재산권(Property)

 민주사회에서의 법체계는 마땅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  

 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⑩ 법적 체제(Legal System)

 권력이나 권위의 사용은 민주주의의 법적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준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⑪ 자유(Freedom)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독립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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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유하고 있다.

⑫ 윤리(Ethics)

 법적 ․ 시민적 차원에서 윤리는 행동규범으로 작용하거나 사회정의에 대응하는 기준을 제공하여준

다. 그리고 문화적 유산에 기반한 윤리는 시민에게 법적 처제의 철학적 기반이나 도덕적 기반을 제

시하여 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 개념 중심의 교육은 단순히 법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적절한 

태도와 기능을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목표로 삼는다.

 

3) 바람직한 법 교육 내용선정의 기준

 현대 사회는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점점 더 규칙과 법률에 의해 지배받아 가고 있고, 현대 민주

주의 국가는 곧 법치국가를 의미하므로 법에 의해서 모든 사회현상이 규제되어 가고 있다. 전자의 

현실적 측면과 후자의 규범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보면, 시민 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은 존재의 문제

만큼이나 당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보다 가치 있는 시민성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법 교육과정의 내용선정 기준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 ․ 학문적 면에서는 사회생활과 법 교육의 바탕이 되는 가치관과 신념이 고려되어야 

한고 법 교육의 기본이 되는 법적 개념과 원리의 탐구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 ․ 문화적 면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공공목표와 관련한 일반 시민들의 법 교육의 요청

을 반영하고 현대 사회의 특징, 문제점, 사회변동, 미래문제 등과의 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

생활에의 유용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심리 면에서는 학생의 관심, 흥미, 요구, 생활경험,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적 자아

실현, 학생의 발달 특성에 비추어 본 학습 가능성, 사회의 인식 능력 및 사고력 촉진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법 교육의 내용 배열

 법 교육의 내용 배열의 문제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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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의 계열상의 문제이다. 법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주요 법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법학의 기본학습 내용을 나열한 평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나선형으로 조직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을 위계화해야 한다. 그런데 각각의 법 개념은 철학적 배경을 갖는 독자적

인 개념이기 때문에 위계화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결국 학문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핵심적이

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된 것이 다른 내용선정의 원리들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운동을 전후하여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따른 내용 배열의 원리, 학문의 구조에 

따른 내용 배열의 원리 등이 제기되었는데, 법 교육의 내용배열에는 학문적 논리에 따른 배열과 학

습자의 발달단계,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의 반영 등이 있다.14)따라서 법 교육의 내용 배

열에는 이러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학문적 논리에 따른 배열

 법적 개념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것으로, 직접경험이나 관찰할 수 있는 것에서 자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15) 이는 학습자가 경험하고 지각하는 순서 및 탐구 능력의 활용정

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법 교육의 학문적 내용인 법적 개념 원리의 효율적인 

습득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 따른 법 교육의 내용 배열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사회 

기능적 요소를 강조하여 법 교육 전반에 걸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초적인 법 개념을 포괄

적으로 가르치며, 중 ․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 해결에 있어 

법의 기본 원리를 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탐구 지향적인 현대 사회의 문제 등을 깊이 다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배열

 법 교육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사회 인식 수준과 도덕적 발달단계에 

맞추어 통합되고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대한 학습은 기본적으로는 추상적 영역에 해당되

기 때문에 그 효율적 학습과 이해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조작의 사고와 함께 개인적 

14) 김만기, “중학교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5) 최인화, “법교육 과정의 적정성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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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집단의 전망 간의 차이와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대

체로 형식적 조작의 사고 능력이 없다면 개인들은 사회 속의 법의 역할을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법 교육 내용 배열에 대해 개괄적으

로 논의하면, 초등수준에서는 구체적 조작의 사고 능력과 이해 정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법 개념

과 지식을 경험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 ․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사실 ․ 

쟁점을 다루되 추상적 사고, 형식적 조작 능력의 활용이 가능한 보다 고차원적인 법 원리의 응용과 

도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 교육의 내용 배열이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서 

기능하고, 학습자의 발달과 요구에 부응하려면 개인의 발달 단계에 수반되는 법적 개념의 지식 구

조가 통합적으로 관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16)

3)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배열

 법 교육의 내용 배열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한 법률관계, 법적 체제에

서부터 출발하여 법적인 추상적 사고와 논리의 전개를 필요로 하는 국가 및 세계차원의 법 관련 

쟁점이나 관계들을 분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회생활 관계

나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라 내용 배열의 처음에는 사적 개인 본위인 것에서 점차 전문적이며 사회 

지향적인 법 개념 원리들이 배열되어 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학년 ․ 학교급별의 상향

에 따라 심화되고 반복되는 나선형의 개념 발달 형태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17) 따라서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내용배열은 기초이론 및 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의무의 내용을 학습시키고 난 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사법 중심의  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

지막으로 행정법, 형법 등 개인과 국가 및 공공단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심의 학습 내용으

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법 교육 내용배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유발이 가능한 법적 사실 및 쟁점, 문제 상황을 선택하여 법적 사고력의 배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6) 김은정, 전게논문, P.33-34.재인용.

17) Richard D. Kellough & Roberts, A resource Guide for Elementary School Teaching,    NNN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1985. 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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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장장장. . . . 교육과정별 교육과정별 교육과정별 교육과정별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법 법 법 법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내용분석

제제제제1111절절절절. . . . 개관개관개관개관

 우리나라 사회과에서 법 교육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당시의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이에 나타나는 교육이념과 교육정책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 초 ∙ 중등학교의 교육은 국가기준에 의해 설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의 편제와 시간은 물

론 과목별 교육목표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교과서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등에서는 교과서 범위 내에서의 출제가 원칙

이다, 따라서 전국의 각급 학교가 전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동일하게 가르쳐야 하

는 형편이므로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법 교육 내용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고 있

는가를 살피는 것이 문제점 파악과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18)단, 

교육과정기의 구분은 교육과정 해설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의 시대배경과 기본방향을 개략하고 특히 사회과에서 법 단원의 분석 

및 내역별 내용을 고찰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제제제2222절절절절. . . .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법 법 법 법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변천과정변천과정변천과정변천과정

 1.교수 요목기(1945~1954)

 

1) 개정과정과 특징

 시기적으로는 해방 후부터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 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시간 기준령’

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일제시대의 것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채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당장 내놓지 못하고 일시로 교육에 관한 응급조치를 취했던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교수요

목위원회’를 조직하여 특수요목을 제정하는 한편,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 때의 교

수요목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9)

18) 김광호,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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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과의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애족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일제의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려는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2) 고등학교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원의 분석

 1946년 미군정시기에 시행되었던 교수요목에서 고등학교 사회과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

는가에 대한 문헌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당시의 교수요목에 대한 연구나 그에 관련된 간접적

인 자료에 의하면 분과된 사회과의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공민, 지리, 역사의 3가지 분류

를 기준으로 하여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

내용면에서 보면 1학년에서 정치편을, 2학년에서 경제편을, 그리고 3학년에서는 윤리철학을 주당 2

시간씩 학습하였으며 그 가운데 정치편의 교과서 명칭은 ｢정치문제｣로 교과서 총 192면 중 법 분

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77면(헌법60면, 기타 법 17면)으로 92%였다. 당시의 고등학교에서의 법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임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국민으

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의무를 시행할 수 있음으로 하여 장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법 교육을 통하여 키우고자 하였다.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가의 

기본법을 e알게 하고 정부도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법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헌법위주로 구성되었는데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  ｢정치문제｣(공통필수) 교과서의 단원 구성표21)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국가

1. 국가의 의의: 국가의 뜻, 사람과 국가, 국가의 목적

2. 국가의 기원과 발달

3. 국가의 요소 : 국민, 영토, 통치권

4. 국가의 분류 : 국내법상의 분류, 국제법상의 분류

5. 우리나라 :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21 10.9

19) 주영곤, 전게논문,p.21

20) 박광희, “한국 사회과의 성립과 그 과정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5,p.90

21) 김광호, 전게논문,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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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Ⅱ. 민주정치

1. 민주정치 : 정치, 민주정치의 조직, 삼권분립제도의 역사적 배경

2. 대한민국 헌법 :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종류, 다른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

18 9.4

Ⅲ.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요건 : 국민의 뜻, 국적의 취득

2. 국민의 권리 :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기타의 자유와 권리

3. 국민의 의무 : 국민의 의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헌법

에 명시되지 아니한 국민의 의무

34 17.7

Ⅳ. 국회

1. 국회의 지위 : 국회의 성질, 일원제도, 국회의 기원과 발달

2. 국회의 구성 : 국회의 구성, 의원의 선거 집회,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 의장, 부의장

3. 국회의 활동 : 위원과 위원회, 회의의 방법, 정족수 및 표결, 

회의의 공개, 의결의 결과

4. 국회의 권한 : 외부에 대한 권한, 내부에 대한 권한

5. 의원의 권리, 의무

6. 정당 : 정당의 뜻, 민주정치와 정당, 정당의 장점과 단점

41 21.3

Ⅴ. 정부

1. 대통령 :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의 권한, 행위의 양식, 대통령

의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

2. 국무원 : 국무원의 조직, 국무원의 권한

3.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 국무총리의 직권, 국무총리 소속 

기관

4. 행정 각 부 : 행정 각 부 장관의 사무, 행정 각 부 장관의 직

책

5.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

16 8.3

Ⅵ. 국법

1. 국법 : 사회생활상의 규범, 국법의 뜻

2. 법령의 제정과 그 효력 : 법의 종류, 법률, 법령

3. 법과 도덕 : 법과 도덕의 분화,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

의 실제 운용

1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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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Ⅶ. 법원

1. 사법 : 사법의 뜻

2. 법원의 조직과 그 훈련 : 법원의 조직, 법원의 권한과 삼심

제도, 관청으로서의 법원

3. 검찰청 : 검사의 직무

4. 변호사, 공증인, 사법대서인

5.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의 주의

18 9.4

Ⅷ. 지방자치

제도

1.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뜻, 지방자치의 이유, 우리나라의 지

방자치

2. 지방자치 단체와 그 주민 : 지방자치 단체, 주민, 조례와 규

칙

3.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소집과 회기, 의원의 선

거

4.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집행 기관

5. 지방자치 단체의 재무 : 재무의 뜻, 예산과 결산, 재원

17 8.9

Ⅸ.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10 8.9

계 192 100

2. 제1차 교육과정기 (1954-1963)

 

1) 개정과정과 특징

 제 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령’ 이 공포되기까지의 교육과정으로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과정이었고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불

리었다22)

22)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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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에 시달된 교수요목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1948년의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1949년의 교육법의 공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특

히 교육법 제155조에는 “대학, 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문교부령으

로 정한다” 고 되어 있어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교과별 시간 배당과 교과과정을 정하지 않을 수 없

어 곧 바로 교육과정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동란을 겪게 되어 계획은 중단되었

으며,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져 있던 1953년에 다시 개정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교육과정 전체위

원회를 구성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을 작성하여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공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교육과정 제도를 서둘러 이듬해인 1955년 8월 1일 자로 각급 학교 교

과과정을 공포하였는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문교부령 제 46호였다.

2)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위의 분석

1955년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표’ 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과는 필수교과와 선택

교과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사회」,「도덕」,「국사」의 3과목이 필수로, 그리고「세계사」,「지

리」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었다.23)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안에 도덕의 분과를 새로 두게 된 것이었고, 둘째, 

사회과를 전통적인 3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도 그 속에 통합을 지향하려고 하였다는 점

이다. 즉, 「일반사회」를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사회와 공

민적 자질을 신장하는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법 교육은 1학년의 「정치와 사회」편에서만 정치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고, 2,3학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정치와 사회」교과서에

서 법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은 총 254면 중 158면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일반사회

의 성격이 사회적 구조와 그 기본원리를 이해시키고, 그 당면 분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 하며, 나

아가서 더 나은 사회로 향상시키는데 참여하는 기능과 태도, 습관을 계발하는 교과라는 점에서 볼 

23) 교육부, 전게서,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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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등하교 1학년에서는 정치적인 현실을 이해시켜 그에 적응하는 생활 태도를 계몽하는 동시에  

 현실적 사회구조 밑에 흐르고 있는 이론적 면을 연구케 하고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 당면하고 있

는 문제를 인식하여 이 문제를 위하여 이론을 활용하는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24)

 「정치와 사회」교과서의 법 교육 내용은 헌법 위주였으며, 단원 구성은 〈표-2〉와 같다.

<표-2> 「정치와 사회」(공통필수) 단원 구성표

24) 문교부,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서울: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식회사, 199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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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국가

1. 대한민국 수립의 유래

2. 대한민국의 기본 성격 :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3. 영토와 국민

18 9.4

Ⅱ. 민주정치

1. 권리의무의 의무와 내용 : 기본권 사상, 기본권 권리, 의무의 

의미, 기본적 권리 의무 내용

2.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의무 :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기본적 

의무

26 8.9

Ⅲ.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회란 무엇인가? 국회의 본질, 국회와 정당

2. 국회의 구성 : 단원제와 양원제의 비교, 양원의 관계

3. 국회의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정부의 구성과 직원, 단체 교섭회의와 위원회

4. 국회의 의사

5. 국회의원의 지위 : 국회의원의 신분,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39 8.9

Ⅳ. 정부

1. 정부의 의미 : 행정이란 무엇인가? 정부라는 말의 두가지 뜻

2. 대통령 : 대통령의 지위 권한

3. 국무원 : 국무원의 지위, 구성과 권한, 책임, 국무원, 사무처

4. 행정 각부 : 각 부 장관, 기타의 정부기관

31 100

Ⅴ. 법원

1. 법원이란 무엇인가? 사법권, 사법 사건, 사법권의 독립

2. 법원의 조직 : 법원의 지종류와 관할, 심급제도

3. 법원의 권한 : 재판에 관한 권한, 명령 규칙 처분 심사의 권

한, 사법 행정권, 헌법재판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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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Ⅵ. 

선거제도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구, 선거의 시행 11

Ⅶ.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의미와 연혁 : 관치 지방행정과 자치지방행정, 지

방자치의 여유, 지방자치의 연혁

2. 지방자치 단체 : 지방자치 단체의 성질과 종류, 지방자치 단체

의 권한, 지방의회, 집행기관

12

Ⅷ.재정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19 7.5

Ⅸ.국가

1. 개인과 국가 : 사람은 사회적 동물, 법과 국가

2. 국사의 성립과 발달 :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목적

3. 국가의 의미와 목적

4. 국가의 형태 : 군주국과 공화국, 전제국과 입헌국, 단일국과 연방국

19 7.5

Ⅹ.민주정치
1. 민주주의 근본정신

2. 민주정치의 원리 : 국민자치, 입헌정치, 권력분립
19 7.5

Ⅺ. 교육과 

사회발전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19 7.7

Ⅻ. 

사상문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15 5.9

ⅩⅢ. 

민족과 국가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10 3.9

계 2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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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교육 과정기 (1963-1974)

 1) 개정과정의 특징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며, 자료수집을 해오던 중 5 ․ 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어 1963

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 121호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25)

 제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상 또는 이념상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의 교육과정

이라 부른다. 

 생활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비교적 서로 단절된 교수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보고 있다. 즉,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는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나, 생활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경험자체를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26)

 이러한 제 2차 교육과정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여 국가사회의 절실한 요구,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

인이 되게 하고 또한 자활할 수 있는 실천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조직면에서 합리성을 강조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적응될 수 있는 계통성, 발전성을 보장해 주는 역동적인 교육과정을 마

련하여 교육효율의 배가를 꾀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면에서 지역성을 강조하여 각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경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학습경험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을 지역사회에 맞도록 창의

적으로 재구성하여 충분한 유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25)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해설」

26) 이홍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문교부 정책연구보고서, 197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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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5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964년 ‘교육제도 심의회규정’이 공포되자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학제개편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폐기되었다가 1966 7월15일부터  다시 부활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68년의 국민교육헌장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고사제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우선 가장 긴급을 요하는 것을 부분 개정하였다. 그 부분 개정은 

1969년에 1차 부분 개정, 1973년 2월의 2차 부분 개정, 1973년 8월의 3차 부분 개정이 있었다.27)

2)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원의 분석

 1963년 공포된 교육과정에서는 필수과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일반사회」,「국민윤리」,「국

사」,「세계사」,「지리Ⅰ」의 다섯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8)

 첫째, 역사, 지리, 그리고 일반사회 영역으로 세부분으로의 구분이 보다 확연해지고, 이 세 영역간

의 단위수의 균형을 꾀하려 했다. 그 결과로 역사 영역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리 영역이 확대되

었다. 이는 미국 사회과의 색채가 흐려지고 일본식민지 시대의 3분법적 전통으로의 회귀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사회 영역의 해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 경제가 별도의 과목으로 탄생됨으로

써 이제 「일반사회」라는 하나의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교과명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여기서부터 일반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조직논리가 형성되지도 못한 채 사회과학의 체계에 

따른 분리, 해체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일반사회 영역은 역사, 지리와 달리 독자적인 

조직 논리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연계하여 생각 해 볼 문제다.

 셋째, 도덕이 국민윤리로 바뀌면서 여전히 일반사회 영역의 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 또한 일본적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과가 ‘작은 교과’로 전락되기 시작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톤 주요교과라고 하는 말은 

국어(42단위), 외국어(48단위), 수학(46단위), 과학(52단위), 사회(36단위) 5교과 중 사회과의 총 

27) 문교부, 전게서, pp.31-32.

28) 문교부, 전게서,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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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수가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사회과 학습은 일반사회와 정치경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관

계는 상, 하의 관계 혹은 총론과 각론의 관계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과목인 일반사회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선택과목의 법 관련 과목은 제외한다. 총 277면 중 법 관련 부분은 84면으로 30%에 해당하는 것

으로 1차 교육 과정기 보다 현저하게 줄어 있다. 이것은 제 3공화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공산주의 

비판, 국토 건설, 민족문화 향상 등의 단원이 포함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법 교육 내용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의 

법 교육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 교육과정 「일반사회」교과서의 단위 구

성은 〈표-3 〉과 같다.

<표-3> 「일반사회」(공통필수)의 단원 구성표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민주정치

1. 민주주의와 시민혁명 : 민주주의 대두, 시민혁명의 경과

2. 근대 민주주의 : 민주주의 목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자유와 평등의 

이념, 인간의 생활원리

3.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 자유주의, 자유주의 수정,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

존적 기본권, 사회적 자유, 실질적 평등

4. 민주정치의 구조와 기능 : 민주주의와 대의정치,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민주정치와 선거

5.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민주정부의 수립, 불행한 발족과 험난한 행로, 

정치제도의 빈번한 변경, 우리의 사회적 여건, 10. 17 비상조치와 우리나

라의 민주정치

6. 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해 우리가 할 일 : 최근의 국제정세와 10월 유신

4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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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Ⅱ. 공산주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32 11.6

Ⅲ. 개인과 

국가

1. 인간의 사회상 :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회

2. 인간의 자율성 : 인간과 자유, 자율과 타율, 자유와 규범, 규범

의 종류와 발달

3. 국가의 개념 : 국가의 기원과 그 발달, 국가의 의의와 구성요

소, 국가의 형태

4. 인권존중 : 민주주의의 개념, 인권의 존중과 권력분립, 인권존

중을 위한 노력, 자유와 평등의 보장

5. 시민사상의 발달

6. 국민과 국가 : 대한민국의 기본성격, 국민과 국가

38 13.0

Ⅳ. 

국민경제 

생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42 15.2

Ⅴ.국토건설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32 11.6

Ⅵ.사회문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48 17.3

Ⅶ. 

민족문화의 

중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39 14.1

계 254 100

4. 제3차 교육 과정기 (1974-1981)

 1) 개정과정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 면에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교육의 방법적 원리 면에서 학문 접

근방식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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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을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교육의 쇄신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기본개념의 이해와 구조적 학습 및 탐구의 능력을 중시하는 이 교육과정은 1960년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아들여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나 형식을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개정사유로 내걸었던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대명제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화 된 우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3차 교육

과정은 구 과정에서의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29)

2)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원의 분석

 제 3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사실상의 사회과의 해체가 일어났다.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사교육을 강화했고, 그를 

위해 국사를 별도의 독립교과로 만들었다. 또 반공의식, 국가의식의 고양을 위해 국민윤리를 수위 

교과로 독립시켰다. 그러나 민족교육, 윤리교육의 강화 그 자체데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그러

한 민족교육의 강화와 사회과와의 관계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남겨 놓았다. 즉, 학문의 특성상 국사, 

국민윤리를 독립시키려는 게 아니고, 의식교육(정치교육),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

다고 할 때 사회과의 관련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과목의 선택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문, 자연, 직업과정의 구분이 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과정

별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셋째, 일반사회가 없어졌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해체되기 시작한 「일반사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분리된 것이다. 처음부터 개념상의 혼란을 빚었던 일반사회

라는 개념이 역사, 지리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와 「사회문화」와 같이 과목명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일반사회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통합적 교육과

정의 전개에 대한 미련도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30)

 이 시기의 「정치경제」교과서의 법 관련 내용은 제 5공화국 출범 전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

29) 문교부, 전게서, P.23.

30) 문교부, 전게서,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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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4〉와 〈표- 5〉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표-4> 1997년「정치․경제」(공통필수) 단원 구성표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22 9.3

Ⅱ.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44 18.6

Ⅲ. 

우리나라의 

헌법

1.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와 기본성격 : 헌법의 의의와 

종류,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성격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국민의 권리․의무 : 대한민국

의 국가형태,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3. 통치구조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과 정부, 국회, 

법원, 헌법위원회

4. 헌법상의 기타 규정 : 정당,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

제질서

40 16.9

Ⅳ. 

국민생활과 

법

1. 법의 기초이론 : 법의 개념, 법의 형식과 종류, 법의 

효력, 법의 해석

2. 인간의 생활에 관한 법 : 권리의 주체와 법률행위, 

물권, 채권, 친족제도와 상속제도, 민사상의 분쟁해결

3. 범죄와 형별 : 범죄와 사회, 형벌제도, 형사소송

4. 경제와 복지에 관한 법 : 경제활동과 법, 상법, 근로

와 법, 사회보장

5. 국제관계와 법 : 국제질서와 국제단체, 여러 가지의 

국제관계, 국제법, 국제법 관계와 개인생활

46 19.4

Ⅴ.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85 35.9

계 2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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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1980년「정치․경제」단원 구성표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24 9.8

Ⅱ. 민주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46 18.7

Ⅲ. 

우리나라의 

헌법

1. 헌법의 의의와 종류 :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 대한민국의 국

가형태와 구성요소

2.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와 성격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성격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적 인권사상,기본적 인권의 내용, 

기본적 인권의 제한, 국민의 의무

4. 통치구조 : 대통령과 정부, 국회, 법원, 헌법위원회, 정당, 

5. 그 밖의 헌법상의 제도와 질서 : 지방자치, 경제질서, 헌법

의 개정 

38 15.4

Ⅳ. 

국민생활과 

법

1. 법의 기초이론 : 법의 개념, 법의 형식과 종류, 법의 효력, 

법의 해석

2. 사적생활과 법 : 권리의 주체와 법률행위, 물권, 채권, 상법, 

민사상의 분쟁해결

3. 공적생활과 법 : 범죄와 형벌, 형사소송, 행정조직과 행정작

용, 행정구제

4. 사회경제 생활과 법 : 경제활동과 법, 근로와 법, 사회보장

5. 법 질서와 우리의 생활 : 법에 의한 지배, 준법과 사회발전

30 12.2

Ⅴ.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108 43.9

계 2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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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교육과정에 없던 ‘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단원이 제일 앞에 제시된 것은 시대적, 정

치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Ⅳ. 국민 생활과 법’ 단원이 신설된 것은 사회 질서가 사

회규범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법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 알맞은 

조처였다. 이 시기의 「정치 경제」교과서 총 237면 중 법 교육 내용은 86면으로 2차 교육과정기

보다 법 교육 내용이 6% 늘어난 36%였다. 그러나 제 5공화국이 출범된 1980년에 이르러서는 정

치 교육과 경제 교육의 강화로 총 246면 중 법 분야가 68면으로 줄어들어 전체 28%로 하락하였

다. 이 시기의 「정치 경제」교과서 단원 구성은 〈표-5〉와 같다.

5.제4차 교육과정기 (1981-1988)

 1) 개정과정의 특징

 제5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당시의 정치 사회적 특수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할 적적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

러한 필요에서 정부는 이미 7월 30일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81년 말 

고시할 예정인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과제를 1980년 9월에 한국교육 개발원에 

위촉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지식의 학문성에서

뿐만 아니라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해야 할 필요와 국보위의 7월 

30일 교육개혁 조치에 따른 교육방향의 전환 필요,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모든 요구의 반영을 위한 필요 등에 따라 개정되었다.31)

 제4차 교육과정의 이념이나 교육과정 사조 또는 이론상의 특징은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

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지만 종래의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서

의 성격도 반영되었다.

2)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위의 분석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사회가 편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32)

31) 문교부, 전게서,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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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사회 Ⅰ․ Ⅱ」라는 새로운 과목이 등장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 ․ 조

정하여 구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분과의 입장이었는데, 다시 통합을 강조

하게 되었다.

둘째, 작은 범위이긴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사회 Ⅰ․ Ⅱ」중 Ⅰ은 필수,Ⅱ는 선택이라는 

방법을 취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제3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필수과목으로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3분야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일반사회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 

경제」,「사회 ․ 문화」로 분과되었던 것이 「사회 Ⅰ․ Ⅱ」로 구분되어 「사회Ⅰ」은 일반계, 실업

계의 공통필수과목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이었고, 「사회Ⅱ」는 정도가 좀 더 높아 인문고등학교의 인문계열 

학생에게 부과되었다.

 여기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Ⅰ」영역으로 

제한하여 법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교과서 청344면 중 44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어서 

3차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전체 일반사회 중 법 분야가 10% 대로 축소되었으며 대단원이 3

차의 2개에 비해 ‘Ⅳ.국민생활과 법’ 한 단원으로 수성되기 시작하였고, 헌법은 일반법 단원 속의 

일부분에 편성되었다. 헌법 부분은 인문계 선택과정의 「사회Ⅱ」교과서에 52면이 구성되어 있으

나 공통 필수 과목이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이 시기의 「사회Ⅰ」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표-6〉

와 같다.

     〈표-6〉「사회 Ⅰ」교과서의 단원 구성표33)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올바른 

사회생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32 9.3

Ⅱ. 개인과 

사회생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56 16.3

32) 교육부, 전게서, p.48.

33) 김광호, 전게논문,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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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54 15.7

Ⅳ. 

국민생활과 

법

1. 법의 의의와 준법생활 : 법의 개념, 법으 존재 형식과 분류, 법의 

효력, 법의 해석과 작용,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준법과 사회생활

2. 국가생활과 법 : 우리나라의 헌법, 행정에 관한 법, 범죄와 형

벌에 대한 법

3. 개인생활과 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4. 사회 경제생활과 법 :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44 12.8

Ⅴ. 

경제생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96 27.9

Ⅵ.현대사회

와 국민복지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67 18.0

계 344 100

6. 제5차 교육과정기 (1988-1992)

 1) 개정과정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은 교육의 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적합성, 학문적 적합

성, 개인적 적합성을 높이는데 있다.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경제적 발전, 둘째 민주화의 정착, 셋째 정보와 사회의 도래, 넷째 국   

제 경쟁 및 교류의 증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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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 국제화, 다양화는 고도산업 사회를 대비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는데 두었으며,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교

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34)

 2)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원의 분석

 제5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의 사회가 편제 내용은 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과목 명칭이 다시 

「정치 ․ 경제」,「사회 ․ 문화」,「한국지리」,「세계지리」로 환원되어 또다시 분과의 입장을 취하

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특별한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되돌아간 이유는 1987년도에 강력히 추진된 경제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1988년에 분과로 된 것은 1974년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분과된 것과는 그 성격

이 조금 다르다.35)

그간 법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전자에서 살펴 본 제4차 교육과정에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법의 기

본적 학습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는 법 단원이 「사회 ․ 문화」에 속해 있어서 고교 인

문계 과정의 학생들만 법의 일반이론을 학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치 ․ 경제」의 헌법교육으로 

만족해야 하는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통필수과목인 「정치 ․ 경제」교과서 총 334면 중 관련 내용은 50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

며, 단원 구성은 〈표-7〉과 같다

〈표-7〉「정치 ․ 경제」교과서 단원 구성표36)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정치경제 

현상의 인식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16 48

Ⅱ. 

민주주의와 

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38 11.4

34) 문교부, 전게서, pp.44-49.

35) 문교부, 전게서, p.104.

36) 김광호, 전게논문,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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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Ⅲ. 국가와 

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42 12.6

Ⅳ.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1.민주정치의 발전 : 헌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

2. 헌법의 기본개념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

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4. 통치기구의 구조와 기능 : 국회, 지위, 구성, 회의, 국회의원의 

신분, 국회의 권한, 정부,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 각 부, 감사원, 법원, 사법의 의의와 기능, 사법권의 독립, 법

원의 조직과 심급제도, 법원의 권한, 헌법재판소

5. 정치과정과 지방자치 : 우리나라의 정치과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6. 국제관계 :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침략전쟁의 부인, 국제법규의 

준수, 주한 외국인의 보호, 재외 국민의 보호

50 15

Ⅴ. 가계, 

기업 및 

시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60 18

Ⅵ.국민제의 

구조와 순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60 14.4

Ⅶ. 

국민경제와 

경제발전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38 11.4

Ⅷ.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42 12.6

계 3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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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차 교육과정기 (1992-1997)

 1) 개정과정과 특징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교

육을 통해 육성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하

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습 부담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한편 이 때까지의 중앙집권 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시 ․ 도교육청과 현장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 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구조와 체계를 갖추게 된 

점이 종전과 다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

람으로 설정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의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설정된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37)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 ․ 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였다.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다양한 이수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

택과목을 확대하여 교육 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하였다.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육 내용의 적

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

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원의 분석

 첫째,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 내용은 「공통사회」라는 새로운 과목의 등장을 특

징으로 들 수 있다. 「공통사회」를 새로이 개발하게 된 발상은, 사회과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

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하나의 과목을 공통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으로 한다는 데 있었다. 

37) 교육부, 전게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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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발 과정에서 역사, 지리 및 일반사회의 전 영역의 기초적인 내용을 추출하고 재구성하나다

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의 균형 있는 과목 배열을 바라는 여

론 및 학문적 이기주의 등으로 당초의 계획은 상당히 수정되어 결국「공통사회」는 사회(일반사회)

영역과 지리(한국지리)영역으로 양분하여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써「역사(국사)」,「지리(한국지

리)」,「일반사회」가 공통필수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자연적으로 일반사회 과목의 시수가 줄어들

고 따라서 법 교육의 내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국사가 사회과 안에 복귀하게 되었다. 국사가 사회과 안에 복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교과서 줄어들어 교육과정의 감량화가 이루어졌고,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시간적, 공간적 구

조 속에서의 사회 인식에 토대로 시민적 자질육성 교육을 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민적 자

질육성 교육은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법 교육의 강화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사회과의 통합과정이 법 교육부분의 축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셋째,「정치 ․ 경제」가「정치」와 「경제」로 분리되었다.「공통사회」이외의 과목은 모두 선택으

로 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정치 ․ 경제」를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 둘 필요가 없었고, 이는 선

택과목의 확대 방침과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으나 실업계 고

등학교와 일반계 자연계열의 학생들에게는 법교육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처였다.

 넷째, 선택의 폭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또는 각 학교나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

견도 많았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노력도 있어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체제가 중앙집권적인 상

황에서는 그와 같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사회」(사회영  

 역, 지리영역),「국사」이외의 모든 과목은 각 시 ․ 도별 혹은 학교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실질적인 선택 폭의 확대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기초적인 법 교육은 

반드시 공통필수 부분에 포함시켜 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필수과목에서의 법 교육 내용은「공통사회」교과서(상) 총 260면 중 6%

에 해당하는 15면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통사회」가 300면 이상 되는 「한국지리(하)」를 포함한 통합

과목이란 점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통사회」과목의 단원 구성 표는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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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공통사회」교과서의 단원 구성 표38)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시민사회의 

형성과 과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34 13.1

Ⅱ. 사회적 

쟁점과 

문제해결 

방법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28 11.8

Ⅲ.사회변동

과 문화발전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60 23.1

Ⅳ. 합리적 

선택과 시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62 23.8

Ⅴ. 개인과 

국가

1. 시민의 권리․의무와 사회질서 : 민주사회에서의 법 기능, 법의 

이념,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시민생활과 법 문화, 형벌의 목

적, 사형제도 존폐,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외국인의 법적 지위, 

지적 소유권의 보호

2. 민주정치와 사회정의 : 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정치, 선거, 공

약, 대표자 선택, 공약과 책임, 사회정의와 시민생활, 이익갈등과 

사회정의, 이익갈등과 문제해결

3. 국제화와 한국정치의 과제 : 근대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

응, 남북한의 갈등과 평화, 광복과 분단 및 전쟁 전․후 처리, 남북

대립과 경제성장, 통일을 위한 노력

48 18.5

Ⅵ.미래사회

의 탐구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28 10.8

계 260 100

38) 김광호, 전게논문,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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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장장장. . . . 제제제제7777차 차 차 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법 법 법 법 교육교육교육교육

제제제제1111절절절절. . . . 제제제제7777차 차 차 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시대적 시대적 시대적 시대적 배경 배경 배경 배경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 정보화 ․ 다양화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

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

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

은 교육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변동, 과학 ․ 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 ․ 산업 ․ 취업 구

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 질과 속도, 범위가 종래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변혁과 전환으로서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 온 교육내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21세기의 정보화 ․ 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

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물론 이에 선행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효율적인 방안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사회과의 개정 중점과 개정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표-9〉와 같다. 

〈표-9〉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개정의 중점과 내용

개 정  중 점 개 정  내 용

•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시민의 자질 육성

•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추구

•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사회과와 사회과  

  교과와의 계통성의 조화 추구

•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다양화 추구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 선택과목의 다양화 : 일반선택과 심화 선택과목

• 내용수준의 양의 하향조정과 성취기준 중심의 내용 진술

•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의 구체화와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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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절절절. . . .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개정내용개정내용개정내용개정내용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사회과 편제에서는 국민 공통 기

본 교육관정의 신설과 함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등학교는 국민 공통 교육기간의 10

학년과 선택 교육기간에서의 11-12학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등하교 1학년인 10학년에서는 9학년까지의 학습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보다 심화된 수준

의 현실 문제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또 11-12학년의 선택 교육기간에는 사회과 관련 1개 과목의 일반 석택 과목과 9개 과목의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공통사회」과목이 없어지고 10학년「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민공통 기본교과에 편성되어 내용체계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개 학년에 편

성되어 있다. 제6차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공통사회」과목은 고등학교 사회과의 목표를 안내하

고 통합적인 사회 인식과 의사 결정 능력의 신장 등을 위한 공통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었다. 다

만, 영역은 크게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으로 나누어 교과서도 별도로 개발하고 단위수도 별도

로 배당,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입

각하여 제6차 교육과정상의「공통사회」과목이 고등학교 10학년「사회」로 대체 되고,「공통사

회」과목의 교과서가「일반사회」와 「한국지리」의 별책으로 편찬되어 있던 것을 단행본으로 편

찬하였다. 그리고 10학년「사회」의 내용 구성은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

에서 세계사 관련 내용을 통합하도록 구성되었다.

 둘째, 제7차 교육 과정의 편제상에서 선택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반 선택 

과목이며 다른 하나는 심화 선택 과목이다. 일반 선택 과목이 갖는 편제상에서의 성격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학습을 정리하면서 심화 선택 과목의 학습을 위한 준비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즉, 일반 선택 과목은 국민 공통 교과와 심화 선택 과목을 연결하는 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하나씩의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과의 경

우에는 「인간사회와 환경」과목이 이 같은 성격을 갖는 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심화 선택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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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대한 학습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각 교과 영역별로 

2~4과목씩 심화 선택 과목을 두고 있다. 지리 영역의 경우에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경제지리」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역사 영역의 경우에는「한국 근현대사」,「세계

사」과목이 그리고「사회문화」가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셋째,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심화 선택 과목의 개설은 학생들의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심화선택 과목 개설은 학습자들의 지적이고 정

서적인 측면에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발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

제제제제3333절절절절. . . .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개정에 개정에 개정에 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과목별 과목별 과목별 과목별 법 법 법 법 단원의 단원의 단원의 단원의 비중분석비중분석비중분석비중분석

 1. 국민공통 기본과목 「사회」에서 법 단원의 비중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공통사회」과목이 「사회」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위에서 보았고, 「사회」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하교 1학년까지 8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마다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제시된 내용체계에서 법 교육 단원은 초등학교 6학년

의 8개 단원 중 1개 단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와 과 중학교 2학년(제8학년)에 ‘사회생할과 법규

범’이라는 제목으로 법의 지배와 정의, 사회생활과 법질서,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외 중학교 3학년에서 14개 단원 중의 1개 단원 ‘민주정치와 시민 참여’라는 제목 아래 그 

하위 단원으로 ‘민주정치의 기본제도와 기능’에 통치기구와 국민간의 기능적 관계를 분석하는 심화 

단계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제10학년) ‘인간과 사회’ 항목에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영역’ 

및 ‘정치생활과 국가영역’에서 법 교과와 관련되는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제6차 교육과정상의「공통사회」과목에서의 ‘법 생활의 문제와 해결’영역에서 다루었던 것과 비교  

해 볼 때 내용상 질과 양적인 면에서 축소되었다. 이것은 교육과정이 변경될 때 마다 법 교육 내용

3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001,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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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소되어 이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법 교육 내용이 완전히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 선택과목중에 ‘법과사회’과목이 독립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의 실업

계 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에 선택과목으로 정할 가능성은 우리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거의 기대 할 수 없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필코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진정한 

민주사회의 건설이 법치주의의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국민 법 교육의 강화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2. 선택과목 「정치」에서의 법 단원의 비중

 심화선택과목 중 「정치」과목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영역에서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 등의 주제로 헌법 분야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다. 이

것은 법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과 사회」과목뿐만 아니라「정치」

과목의 이수도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은 제10학년의 

「사회」과목에서 법 교육이 마무리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법과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고교생들은 사회 과목에서 이 정도의 법 교과 내용을 이수하고 법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권리 ․ 의무 관계가 동반되는 법률행위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심화선택과목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공통기본 교과목

으로 서 누구나 수강하는 사회 과목상의 법 교과 내용이 최소한 제6차 교육과정의「공통사회」과목

에서의 양과 질은 능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정치」과목의 법 관련 내용체계는 〈표-10>과 같다.

〈표-10〉심화선택과목 「정치」의 법 관련 내용체계40)

영     역 주    제 내   용  요   소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헌법의 이념과 원리
․건국이념,        인간 존중의 이념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내용

․국민의 의무

․통치기구

․입법과정과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40) 김은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중등학교 법 교육에 대한 구조적 분석」, (부산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p.24.



- 45 -

    제제제제4444절절절절. . . . 「「「「법과 법과 법과 법과 사회사회사회사회」」」」과목의 과목의 과목의 과목의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체계 체계 체계 체계 분석분석분석분석

 1. 내용 체계화의 기본 원칙

  법 교육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 책임 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 등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41)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 교육의 내용은 법학 통론 체계에 의한 법률 해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가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

체적으로 법 교육의 내용이 학생으로 하여금 개별 법규에 대한 이해에 앞서 첫째, 기본적으로 법은 

무엇이며, 둘째, 법은 어떻게 생성, 해석, 적용되며, 셋째, 법의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행위자 간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

은 법이 부여하는 권리의정당한 사용과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의 개념과 이념, 법의 과정, 법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된다.

 첫째, 법의 개념과 이념에서는 법의 핵심적 내용, 적용 범위,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의 정당성 영부에 대한 논의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의 배양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 법의 제정, 해석, 적용을 포함하는 법의 과정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법도 다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

치 제도, 관습 및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적용도리 법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한 것이다. 

 셋째, 행위자(법관, 분쟁 당사자, 경찰 및 검찰 등) 또는 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성격과 

기능 및 그 상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 문제가 발  

생할 경우,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같은 실제적인 응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

시켜 주기 위해 중요하다. 요컨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와 별개의 것으로서의 법체계가 아닌 실생

활과 밀접한 것으로서의 법체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1) 김범주 외 3인, 「법과 사회」, (서울:교학사), 2002.



- 46 -

 이러한 내용은 법 교육이 포함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예시한 것이다.「법과 사회」의 내용 체

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 영역 및 주제 그리

고 내용 요소는 ‘내용 체계’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서술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법 교육 목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의 학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생의 응용 능력을 고려하여 기본 

개념을 강조하되, 법의 과정과 관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지식의 유용성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 영역에 속하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법 교육의 내용은 가능한 한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법교육 내용의 수준은 학생들의 

이해 능력, 주어진 교육 시간의 한계 등을 감안 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논쟁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실생활과 연계된 논쟁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의욕을 높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통한 합리적 의

사 결정 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체계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법과 사회」과목의 내용체계는 〈표-11〉과 같다.

〈표-11〉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과목의 내용체계42)

영 역 주 제 내용 요소

Ⅰ. 법의 이념과 권

리, 의무

1. 법의 의의와 구조

2. 법의 일반원칙과 적용

3. 권리와 의무

법의 개념과 기능

법의 이념

법의 분류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법 적용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법치사회와 민주시민

법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42) 교육인적자둰부, 전게서,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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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주 제 내용 요소

Ⅱ. 개인생활과 법
1.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2.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권리

가족간의 법률 관계

민법의 기본원리

불법행위와 손해 배상

부동산 거래와 등기

Ⅲ. 사회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2. 여성과 법

3. 소비자의 권리보호

4. 근로자의 권리와 법

5. 환경과 법

교사와 학생의 권리

여성의 권리,   여성과 법적 쟁점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환경문제와 법적 해결

Ⅳ. 국가생활과 법

1. 기본권 보장

2. 행정법과 행정구제 제도

3. 범죄와 형벌

4. 재판의 종류와 원칙

5. 국제법과 국제 분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행정조직과 법치 행정

행정구제 제도

형법과 범죄 예방

재판절차와 종류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Ⅴ.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1. 법문화의 법의식

2. 법률구조 제도와 미래사회의 법

법 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

한국의 전통적 법 문화, 선진 외국의 법 문화

법률 구조 제도,  법의 변천과 미래 사회

미래사회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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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절절절절....「「「「법과 법과 법과 법과 사회사회사회사회」」」」과목의 과목의 과목의 과목의 영역별 영역별 영역별 영역별 분석분석분석분석

 1.법의 이념과 권리 ․ 의무

  ① 단원의 개관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곧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법을 비판적으로 인

식하고 성실히 준수하는 생활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43) 

 이 단원은 법의 의의와 구조, 법의 일반 원칙, 법 적용의 원칙,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법체계와 절차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과 사

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나 쟁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법적 사고력과 정당한 권리 행사 자세를 지니도록 하는 단원이다.

 

 ②주제별 학습

   가. 법의 의의와 구조

 이 주제에서는 법 규범과 다른 사회규범(도덕, 관습, 종교 등)의 차이점을 목적 및 적용 원칙의 측

면에서 비교하도록 한다. 또, 법은 사회 질서유지와 기본권 보장 및 공공 목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

며,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으로 이루어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과 관

련된 실제 생활 경험에 비추어 법질서는 공법, 사법, 사회법의 영역으로 구분됨을 이해하게 하고, 

각 법 영역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나. 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

 이 주제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법치주의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권리 

남용의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법 생활의 전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 적용의 원칙인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의 배경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권리와 의무

 이 주제에서는 법률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와 의무과 공법, 사법, 사회법의 체계에 따라 어떻

43)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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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류되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며,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사례로 들어 문제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2. 개인 생활과 법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권리 능력, 미성년자의 권리, 가족 간 법률관계, 사법(私法)의 기본원리, 개인 간 분쟁

의 유형과 해결 방안 등을 탐구함으로써,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정당한 권리 ․ 의

무 의식 자세를 지니도록 하는 단원이다.44)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사회의 구성원

이 되기 위해 일정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 권리의 제약을 받는다. 또, 사

회의 기초인 가족이 유지 ․ 존속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상황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단원은 이러한 원리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 능력과 추론 능력 및 법적 참여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② 주제별 학습 내용

 가.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민법에 권리 능력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찾고 그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 미성

년자의 법적 지위가 성인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미성년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법

적 규정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탐구한다. 

  나. 가족 관계와 법

  혼인과 친권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가족 간 법률관계의 의미와 효과를 탐구하고 권리 제한 

사유 및 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 민법의 재산 상속법을 근거로 상속의 순위 및 효과 등에 대

44)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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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례를 통해 탐구하고 그 규정의 변천 과정 및 배경을 시민 사회 성장과 관련하여 이해하도

록 한다. 

  다.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현대 사회

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탐구하도록 한다. 또, 불법 행위의 의미 및  

  다양한 유형과 그로 인한 손해 배상과의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주의 사항과 계약 체결 방법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3. 사회생활과 법

  

 ① 단원의 개관

  사회생활에서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당사자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법률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률관계도 있다. 교사와 학생, 남성과 여성,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근로자

의 관계는 대체로 서로가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녀 왔고, 그리하여 어느 한 쪽

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여러 차원의 법률관계는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특히 학교 교육의 경우 

교육 목적을 위해 기본권의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제약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경제 

개발을 위해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환경이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기반이라는 인식이 증대되었

다. 국토개발과 환경 보전은 둘 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양자의 조화

를 모색하는 것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차원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능

력을 신장하고, 능동적 사회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45)

 

  ② 주제별 학습 내용

   가. 학교생활과 법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 국가와 학부모가 지니는 교육의 의무 등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됨을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하

45)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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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리 보호와 의무 이행의 상황을 분석한다. 또, 교사와 학생의 권리, 의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

본적 권리의 테두리 내에서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호되며 또 어떻게 제약 받는지를 파악

한다.

  나. 여성과 법

 여성 그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 헌법적 근거를 모색하고,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여성 권익 보호조

항을 알아보며, 판례나 통계, 언론 보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 방향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다.

 남녀평등46), 약혼과 결혼, 재산 상속, 성차별, 여성과 아동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낙태 문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분쟁 사례들의 쟁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소비자 분쟁 사례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라. 근로자의 권리와 법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이 있는 헌법의 내용을 찾아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사

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또, 노사 문제의 사례를 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관계 법규를 찾아 그 

과정을 이해하고실제 사례에 적용하도록 한다.

  마. 환경과 법 

  인간다운 생활 보장47)과 환경권의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 보전의 자세를 가진다. 경제 활동과 환

경 보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두 영역이 조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 또,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환경권의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 보전의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환경오염의 사례를 통

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방법을 탐구한다. 그리고 사회 보장

과 관련된 헌법상 규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 개인이 해야 할 일의 내용과 

방법을 논의하도록 한다.

4. 국가 생활과 법

46)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는 제5공화국 헌법이후로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4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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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헌법, 행정법, 형법 및 국제법에 관한 주요 법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여 민주시민

으로서 참여하는 일상의 법 생활 관계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

다. 국가의 최고법이며 기본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기반을 두고 법치 행정을 펼치는 오늘날의 복지행정 국가의 행정 행위의 특성과 행정 쟁송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시민의 신

체적 자유를 비롯한 경제적 자유의 구현 및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국가적 법익의 보장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법리를 익혀 나간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곧 법치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법에 근거를 두고 

기본권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추구해 가고 있다. 국가 생활에서 개인의 역할

과 권리 행사, 개인에 대한 국가의보호 등을 법 절차 및 법체계를 이해시켜 감으로써 민주 시민으

로서 법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② 주제별 학습 내용

가. 기본권 보장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 인권의 대전제이며 

기본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사형제도, 안락사, 휴식할 권리, 낙태 

문제 등이 구체적 사례로서 법 교육 학습 과정에서 탐구되어 질 수 있다.

 ㉯ 평등권

 헌법상의 시민이 향유하여야 할 평등권에 대하여 그것의 역사적 동향 및 현대 사회에서의 주요 

추구 목적 등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 정의의 실현 등과 관련에서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 합리적 차별의 법리 등에 대하여도 탐

구하도록 한다.

 ㉰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사회 경제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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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으로 나누어 기본적이고 유명한 판결문을 활용하여 법리를 도출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 생존권적 기본권과 현대 국가

현대 사회에 들어 복지 국가의 추세는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적 목적의 

달성으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비중이 매우 커져 가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 등의 사례 및 헌

법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실천과 관련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쟁점이나 문제 사태에 시사

점을 얻도록 지도한다.

나.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권력 분립주의 및 법치 행정, 복지 행정의 원리, 지방분권주의 등의 

원리를 탐구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 행정 관청과 행정 조직법

 행정법 체계상의 행정 조직을 살펴보고 각 부서의 주된 행정 업무의 내용 및 역할에 대하여 이해

를 깊게 하며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 행정 행위와 행정 작용

 행정 행위의 내용과 특성 및 법치 행정의 의미, 행정법 관계의 특질, 자치 행정에 대한 기본적 이

해를 강조한다.

 ㉱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행정상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손실 보상 제도의 취지와 구제 제도에 관하여 다양

한 사례의 탐구를 바탕으로 법치 및 복지 행정의 법리를 탐구하여 본다.

다. 범죄와 형벌

 ㉮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자유주의 법치 국가의 

법 원리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대한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의 이념에 대한 깊

은 성찰을 통해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일반 범죄 예방성, 책임 원칙 등에 대하여 가치관을 확립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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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범죄의 성립 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고, 형

벌의 종류 등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도록 한다.

 ㉰ 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안락사는 살인인가”를 토론하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법철

학적 논의를 이끌어낸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사형제도 및 낙태 문제, 인간 생명의 복제 문제 등도 

거론하여 심층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컴퓨터 범죄와 프라이버시권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범죄 문제 및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

장하고 있다. 개인 정보의 자의적 활용에 따른 여러 범죄 문제를 거론하여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한다.

 라. 재판의 종류와 원칙

 ㉮ 소송의 심급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예를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재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절차와 효과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절차를 익히도록 하여 실제로 특정한 법적 사건의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함

으로써 법적 사고력 형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행정 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의 자율적 반성과 신속한 절차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행정 

소송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해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각기 나름대로

의 필요성과 장단점이 있다. 법치 행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국민의 이익과 권리 보장이란 측면에서 

토론과 탐구를 하도록 한다.

 마. 국제법과 국제 분쟁

 ㉮ 국제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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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성립 절차와 그 대표적 사례(예:오존층 보존을 위한 국가 

간 협약, 세계 인권 선언 등)에 대하여 탐색한다.

 ㉯ 국제간의 분쟁과 전쟁 방지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 연합 등이 개입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

련하여 국제 조정, 중재 재판, 사법 재판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여 보고, 그 밖에 

분쟁의 실력적 해결의 방법(보복, 복구, 간섭 등)에 대하여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5.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우리의법 문화 수준을 반성하여 보고 선진 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

하는 한편 법치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할 탐구, 법률 구조 제도의 이해와 국제 사회에서의법 

발전의 동향 및 새로운 법 현상에 대한 법적 통찰력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한다.

② 주제별 학습 내용

 가. 법문화와 법의식

 ㉮ 법의식에 대한 자료를 통해 준법 실태와 한국인의 법문화를 분석하고 설명한다.

 ㉯ 우리의 전통 문화와 외국인의 법문화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법치국가를 이루기 위한 민주시민

의 태도를 갖추어 나간다.

 ㉰ 법문화 발전을 위한 가정 및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법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여 나갈 수 있다.

 나. 법률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

 ㉮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 변호사나 사법 기관, 법률 구조 공단 등에 절차를 밟아 구

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을 비롯한 각종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사례별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생명권, 사생활의 보장,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사회 변동에 대한 새로운 법 현상을 전망하여 

보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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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절절절절. . . .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사회과 법 법 법 법 영역의 영역의 영역의 영역의 연계성 연계성 연계성 연계성 분석분석분석분석

 

중 ․ 고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 법 영역의 주요 개념들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에서의 주요 개념과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회와「법과 사회」과목의 교육

과정 내용에 따른 주요 개념의 관련성을 단원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내에서 각 학년간의 연계성은 거의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법체계’는 8학년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고 언급 될 정도이고, ‘신의 성실 및 권리 남용 금지’는 8학년에서 교사의 보충 설명

으로 대신하고 있고, 11학년 「법과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정에서 전혀 선행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고, 심화선택과정은 일부 학생들만 선택하여 이수함을 고려

할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만을 이수하는 많은 학생들은 8학년에만 언급되어진 법에 관한 기본 

지식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연계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제제제7777절절절절....「「「「법과 법과 법과 법과 사회사회사회사회」」」」과목의 과목의 과목의 과목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분석분석분석분석

여기서는 교과서의 형식적인 면 보다는 사례, 판례의 내용상 적절성과 사진, 삽화 등의 자료의 제

시가 해당 단원의 내용에 잘 부합하고 내용상 상징적인 논지가 있는 것인지 그 적절성에 대한 내

용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범위는 제2단원인 ‘개인 생활과 법’ 단원으로 한

정한다. 또한 사례 ․ 판례의 적절성 분석의 탐구활동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48)

1. 사례와 판례

 (1) 중단원 1.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이 단원에서 제시된 ‘사망의 시점’에 대한 사례는 법 쟁점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많은 이론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그리고 사망

의 시점은 개인의 권리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상속법과 의료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될 수  

48) 김현정, 「현행 고등학교 법 교육의 실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선택과목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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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문제이기에 적절한 제시라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사례는 혼인을 쟁점으로 미성년자의 법적인 능력을 흥미롭게 제시

한 사례이며 혼인에 대한 미성년자의 능력과 더불어 성년의제의 법 적용을 통한 권리 능력의 변동

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감 있고 동기 유발적인 측면의 사례로 적절하다고 본다.

 (2) 중단원 2.가족 관계와 법

 ‘혼인의 성립요건’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의 효과’에 대한 사례는 현 시대

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혼의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권리문제나 재산 

분할의 문제, 양육권 문제를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이다. ‘혼인의 성립요건’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거의 문제를 적용시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및 공시력으로 갖추어야 할 신

고 절차 혹은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수령의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례만 각색하여 언급하여 최근의 판례 제시가 미약한 것

을 지적할 수 있다.

 ‘대리모 계약’에 대한 사례 또한 사회적 이슈에서의 법적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대리모라는 법적인 용

어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대리모 계약의 유 ․ 무효 대립에 대한 탐구를 통해 법적 사고의 체계적인 과정

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또한 ‘친권의 행사’에서 같이 친권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혼, 재혼과 호주’에서는 호주 제도의 등장배경을 추론하고 탐구하기 보다는 호주 제도의 법적 

변화를 감안하여 찬반의 토론을 통한 접근과 호주제도의 위헌적 근거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

 '상속의 순위와 효과‘에서는 법적 상속에 대한 법률과 법적 상속분의 비율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

로 대습상속 등의 기본적인 상속법의 인지와 더불어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현

실적인 최근 판례를 도입하여 탐구하는 관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 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 등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겪었던 판례를 통해 일반적 상속의 예

가 아닌 동시사망 추정의 원리에 따른 상속 문제라든가 상속절차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더욱 합치될 것으로 보인다.

 (3) 중단원 3.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등기부 등본 내용 분석’의 탐구 활동은 탐구 절차를 통해 법 생활의 기능적 측면에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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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용한 활동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실제 판례의 예를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수행할 여지가 높은 사례를 바탕으

로 하여 현실감 있는 탐구활동이다.

 ‘세입자의 설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나 소액 임차

인의 최우선 변제권 등 법적 보호 장치 등을 통해 권리 보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례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사례에서는 불법행위의 여부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또는 동물 등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

의 책임, 무과실 책임의 접근을 통해 사례와 판례의 해결과정을 탐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법

적 사고의 체계가 형성될 수 잇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의미가 있다.

2. 사진과 삽화

 제2단원인 ‘개인 생활과 법’ 단원에서는 사진 20개, 삽화 13개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어 제6차의 

법 교육에 비해 자료의 제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삽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삽화란 모든 형태의 삽화가 똑같이 교과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

니라 교과서에 제시된 여러 형태의 삽화가 다른 학습 기능을 유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교과서에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삽화를 사용하는 것에는 삽화가 작용하는 여

러 기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위와 같은 삽화의 기능적 접근 이론은 학습자의 인

지과정에서 삽화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다는 것과 삽화를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학습의 실제 효

과는 교과서의언어적 요소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삽화의 교육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교과서에 있어서 삽화 제작의 많은 창의적인 원리를 개발한 

K.U.Smith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능을 가정하였다.49)

  첫째, 삽화는 독자를 지각적으로 동기화 시킨다.

  둘째, 읽을 것을 지각적으로 강화한다.

  셋째, 언어 자료의 의미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삽화는 동기유발, 활동 안내, 자료 제공, 활동 결과 제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49) 김정덕,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 삽화 비교 분석」, (광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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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는 주로 본문 

내용 혹은 탐구 자료제시의 내용을 통해 읽을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기능

을 하고 있으면 자료 제공이나 활동 안내의 기능은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의 제시에서는 제6차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시대적인 현실감이 떨어

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인 보충 자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사진 제시와 부동산 거래와 등기의 소단원에서 제시된 부동산의 간판만이 담긴 ‘부동

산 중개소’ 자료의 제시 등은 본문 내용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자료의 첨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

순히 건물이나 용어의 집중된 사진의 제시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고 사진 자료의 제시에 있어 어

떠한 목적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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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법교육의 법교육의 법교육의 법교육의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개선 개선 개선 개선 방안 방안 방안 방안 연구연구연구연구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법 법 법 법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1. 보수적 관점에 기초한 교과구성

 「법과 사회」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 교육이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지 그 가능성을 보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 교과서도 교육의 논리보다는 법체계의 논리에 충실하였고, 내용 구성에 있어

서도 텍스트 중심의 보수적 방식에 치우쳤다.

 우선 교육과정 상의 내용선정에서부터 기존 법학 교과서의 체계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법의 

이념, 법치주의, 법체계, 사법 과정, 권리와 의무 등 법학개론의 전형적 주제들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는 사례들이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법의 체계와 원리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 예들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성문법 중심형 법문화와 여기에서 비롯된 닫혀 있는 법 인식 전통이 과정 중심의 열린 교과서 체

제의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법체계와 법문화 에서 법이란 발견, 탐구, 구성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할 하나의 기본 규범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다. 때문에 법의 형성과정

이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50) 따라서 법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의 보수적인 내용편성 방식은 우리 

법문화에서 통용되는 닫힌 법인식의 관점과 연역법에 의존하는 법적 추론 방식에 상당 부분 책임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삼단논법의 대전제가 되는 법의 취지와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사례

나 판례는 이 법의 적용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내용구성방식은 비단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 교육 체제 전반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하겠

다.51)

 2. 축소되는 법 교육의 비중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고 그에 따라 법 교육의 비  

 중도 계속 변화하여 왔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는 「법과 사회」라는 심화선택 과목으로 법 교

50) 박용조(2000), “법인식논리에서 본 한, 미 양국의 초등학교 법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5.

51) 김영석(2003), "제7차 교육과정의 열린 교과서 체제에 적합한 법교육 방법의 모색.“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일반사회), 교육과학사, 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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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독립 교과서가 신설되어 전문화된 교과의 영역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선

택과목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과 법과 대학 진학자를 제외

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국민 소양 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이 「법과 사회」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현실에서  「사회」과목이 법 교육

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사회」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법 교육의 양적 

측면이 빈약하다. 법 교육의 양적 문제는 질적 문제로 연결되고, 사회생활의 복잡 다양화 경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법 생활 관계의 중요성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민주 사회의 시민성 향상

이라는 사회과의 교육목적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3. 법 교육 내용상의 문제

현행 법 교육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인을 길러내기에는 아

직 내용이 많이 빈약하다. 부족한 내용의 문제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52)

 첫째, 기본법 영역 중에서 기업 생활과 법에 대한 영역의 내용이 없다.

 둘째, ‘국가 생활과 법’ 영역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의 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관한 내용 또는 행정기관 및 기업에 의한 개인 정보의 수집

과 처리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보장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부족하다. 

 셋째,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

 넷째, 가족 관계와 법에서는 친족 상속법에 해당하는 법 영역으로 혼인과 친권에 대한 법리의 설

명만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기본권의 내용을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권 보장의 원칙 규정을 헌법 조

항 제시를 통해 헌법 조문으로 그 기준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여섯째, 국제법과 국제분쟁에서는 현실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로 접근하여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문제 혹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일곱째, 생소한 법률 용어와 어려운 내용이 학습자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여덟째, 심화 선택 과목인 이 과목은 국제화 ․ 정보화 시대의 법 수요에 맞추어서 교과 내용이 편

52) 김현정, 전게논문,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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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야 하는데, 사례나 판례의 적용이 현 시대적 흐름에 뒤쳐져 있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법 법 법 법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1. 법 교육 내용의 개선

(1) 권리교육의 확충

 우리나라의 법 교육은 행위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교육으로서 필요한 

적법절차와 구제절차에 관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즉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기본적 권리 침해가 발생

하면, 개인이나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요청을 하여야 함은 당연한 국민

의 권리이다.53)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과 법 교육이 적극적인 권리보장교육 중심으로 

변화되어야한다. 또한 규제중심 법 교육과 행위중심 법 교육이 혼재된 형태에서 더 나아가 영미법

계에의 동향인 행위중심의 권리보장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법 교육의 시민 교육화

 학교 법 교육은 법률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훈련을 요하는 법률 

전문가 훈련 과정을 보통의 시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4)그런데,  현행 법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보면 우리의 법 교육은 지식적 측면에 크게 치우쳐있다. 

 시민교육을 위한 법교육의 교과서의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형성과정과 맥락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 가치와 실제적 이슈를 제시해야한다.

셋째, 결론이 확정된 내용이나 사례보다는 가치갈등이 내포되어 다양한 법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

는 판례를 강조해야한다.

넷째, 법 관련학습을 통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이나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시민을 위한 법 교육은 단순히 법학 개론이나 생활법률상담코너와는 달리 법적

53) 김범주, 「환경권 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과 구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p.15.

54) 김영석, 전게서,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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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쟁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 성원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이 두

어져야 한다. 때문에 법학의 체계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법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통해 분쟁해결 능력과 법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각 영역별 보충내용

 위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해 가는 현대 사회에 대응해 가기에는 법 교육 내용

이 많이 부족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충해야 할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기본법 영역에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 역할이 되고 있는 기업 생활과 법에 대한 영역의 내용

을 보충해야 한다. 특히, 어음 ․ 수표법 등의 내용은 고등학교 심화과정의 수준에서 반드시 편성되

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행정권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행정의 민주화 ․ 국민의 사생활 영역의 

자유의 보장 등은 우리 법질서를 유지하는 불멸의 가치관에 속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국가 생활과 법’ 영역에 행정정보공개제도나 자기 정보 관리 통제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기관과 관련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가 경제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시대에는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민법 영역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비

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가족 관계와 법 영역에서는 성년이 되기까지 연령계층이 갖는 법적인 의미를 법조문에 근거

하여 제시하고, 부모의 양육권의 권리 남용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

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민법의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는 친족법의 영역이 법적 유

동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법 유지적 성격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 마지막 부분의 부록에 해당하는 법률 서식 부분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 ‘부

동산 등기’의 양식이나 ‘어음’의 작성, 민법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계약서’의 견본 형태를 넣어 

학습자가 직접 수행해 보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 생활의 실정에 맞게 학습자로 하여금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생중심에서 접

근할 수 있는 사례나 최신 판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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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교육의 확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법교육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 법교육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공통 필수과목으로서의 「사회」과목상에 법교육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양적으로 확대되어 별도의 독립된 대단원으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심화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에 대한 선택 여부를 떠나서 전 국민이 양질의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과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법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화 선택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에 대한 과목의 단위 수를 늘림으로써 다양한 법률적 사례와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

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심화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다수의 고등학생에 대한   

 법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과 사회」과목에 대한 공통 필

수과목으로의 편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수업방법의 다양화 시도

(1) 판례를 통한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

 사회인식교육 또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있으면서 널리 

알려진 방법이 판례중심의 법 수업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키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판례는 법을 통한 사회인식교육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례학습은 교과서에서만 취급

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을 통해서도 실천되어야 하는데 모의재판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2) 자원인사 초빙법

 법적 정보 획득 및 활용을 위한 수업방식으로 자원인사 초빙법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자원들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법 학습을 위한 새로운 정보, 자료 및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역사회의 

법 전문가인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법무사, 세무사 등을 학교 법 교육 시간에 초청하여 교실

현장에서 강연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법적 체험과 소양을 높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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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자원 인사들은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되기도 하며, 법적 지식의 공급을 담당하거나 혹은 학생들에

게 법교육 수업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적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5)

(3) 현장 견학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이끌고 법원, 경찰서, 교도서, 변호사 사무실, 관공서 등에 직접 현

장견학을 실천할 수도 있다. 현장견학은 법 교육의 경우 법체계 혹은 법절차를 다루거나 관련된 기

관에의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적 정보를 제공해 죽 법적 사고력을 형성하여 주는 법적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원에서 열리는 민사, 형사 재판 등의 방청을 통해 

특정한 불법행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대해 증거제시, 증인 소환 심문 및 판사의 선고(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법적 절차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의의 견해와 헌법질서의 

소중함을 간접체험하고 내면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56)

(4) 법률 서식 작성법

 현실 법률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법률 서식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학생들이 법적 생활 속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요 법률 서식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작성

하고 토론해봄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참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서식 

작성은 교수학습 과정과 연계된 수행평가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57)

 

(5) 인터넷 활용을 통한 법률 체험

 인터넷을 활용하면 각종 법적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각

종 법적 문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소비자 보호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직접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험 활동을 통해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신장과 

더불어 법적 사태에 대한 판단과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법률 수업의 활성화

롤 법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 나감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정신과 참여정신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55) 최인화, “사회과 법교육의 원리와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63.

56) Naylor, David. T. (1977), "Law Studies in the School : A Comperdium of Instructional Strategies", 

Social Education, March.

57) 이대성, “모의재판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법적 기능 신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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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연구법

 사례 연구법은 특정한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짚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법교육 수업 방법이다. 

즉, 법적 갈등 상황이나 사건 등에 관계하여 여러 가지 법적 견해와 판례를 통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의 상태가 무엇인가 탐색하고 규명하는 방법이다.58) 이와 같이 교사는 법적 쟁점을 내포

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나 판례들을 교실 및 수업 장면에 끌어들여 현실을 규율하는 법의 원리를 

음미 ․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법과 대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교수법이기는 하지만 중등학교에서의 법 교육 수업 방법

으로 그 유용성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59)

58) 최인화, 전게논문, p.202.

59) White, C, J,, "Law  related Education in America",(Chicago, Illinois :ABA/YEFC,1975),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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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민주주의 사회는 곧 법치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

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법에 근거하

지 않고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법은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현대 사

회의 법 생활적 요구에 따른 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 교육은 개인을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이는 큰 맥락에서의 사회과의 기본적 목

표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 교육의 필요성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법 

교육에 대한 분석, ‘법과사회’교과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법 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통

해 변천되어 왔는지 여러 교육과정동안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고

등학교에서 법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법 일반적인 이론을 통해 법 교육의 

목표를 일반 목표와 행동 영역별 목표로 나누어 연구해 보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 교육의 

일반 목표는 법에 대한 이해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능력의 함양,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의 함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동 영역별 목표로는 지식 목표, 태도 및 가치 목표, 행

동목표로 다시 세분화 하여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조화 있게 달성하여 학생들이 법적 지

식을 갖고 법적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는데 법 교육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 법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평상시나 갈등상황에 비판적 사고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법 교육의 일반적 이론으로 법 교육의 내용 

배열을 연구해 보았다. 법 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법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의 문제와 법 교육 

내용배열의 문제가 있다. 법 교육 내용 선정 기준에는 학문적 논리에 따를 것인가 법적 개념 중심

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현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먼저 기초적인 주제 및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킨 이후 실생활에서 법적 쟁점과 

중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도록 법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이다. 법 교육의 내용 배열에 있어서는 주요 법 개념은 위계화 되어 나선형으로 조직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배열의 원리로는 학문적 ․ 논리적 구성에 따른 배열,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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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배열, 법률관계에 따른 배열,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배열 등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중등학교

의 법 교육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법 생활 영역 확대에 따른 배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과 법 교육 내용을 각 교육과정 별로 분석해 보았다. 각 교육과정기에 따른 법 교

육 내용은 전체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 그 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

정기별 법 교육 관련 교과서의 전체 내용 중 헌법관련 내용의 분량도 교육과정이 개정 될 때 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교육과정별 분석을 밑받침으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상에서 사회과 법 교육을 분석해 보고 특히 

심화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과목인「법과 사회」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해 보았다. 공통기본교과 「사

회」에서의 법 교육은 6학년의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단원과 8학년의 ‘사회생활과 법 규범’단원 그

리고 10학년의 ‘정치생활과 국가’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선택과목인 「정치」에서 헌법

분야가 다소 취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특히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는 법 교육 내용이 배제 되

어 있어 「법과 사회」를 선택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법 교육은 중학교 2학년이 마지막이 

되고 만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법 생활의 요구와는 반대로 법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심화선택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정리해 보면 이전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것에 비해 다양한 형식을 이용해 핵심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 사례 ․ 판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

성했으며 학생 중심의 내용을 통해 교과서 내용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법 영역

도 이전에 비해 대부분 영역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정보화 ․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기관 관련 

정보 이용 법,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 가족 관계법 , 국제통상관련법, 재외 외국인 지위 문제에 

관한 법 등의 내용이 더욱 보충되어야 하는 미비점을 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시대에 뒤처진 삽화 및 사진 자료의 활용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법 교육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행위규범을 강조하는 기존 법 교육 내용에서 적극적인 권

리보장교육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법 교육은 일반 시민 모두를 법률 전문가로 키워내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님으로 지식적 측면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법적 문제에 대처

할 수 있는 시민 교육으로의 법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법 영역 부분도 빠르게 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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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현 시대에 맞추어 확대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법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7차 과정에서 심화선택과목으로 「법과 사회」가 신설되

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공통필수 교

과과정인 「사회」교과서 내에 독립단원으로 법 교육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법과 사회」

과목의 공통필수 과목으로의 편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다양한 수업방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나 단편적인 법 지식의 암기를 통한 수업을 벗어나  판례를 통한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

을 도모하고 자원인사를 초빙하는 수업 또는 법률 서식 작성법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장 견학이나 사례 연구 등 다

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법 교육을 생활화 하고 사회의 다양한 생활에서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법 교육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법 분야가 그러하지만 

특히 고등학교 「법과 사회」교과서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법 교육을 담당하

는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 과정에서는 사회과를 담당하는 사범대나 교

육대학교의 교직 이수과정에서 법 교육 과정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의 재교육 과정

에서는 법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 교육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범국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법 교육은 학교 교육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국가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현재 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화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관계도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학교 교육에서의 법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

서 법 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화, 세계화, 개방

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육성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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