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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근 계에 는 21  지식 사회  도래  인해  지식  

요 이 드러나면  존  지식  심 에   가 생겨났

다. 이에 라  분야  거시 인 러다임  변 를 모색 고 생들  

삶과 미래를 고민 는  시가 요구 었다. 이러  맥락 에 21  

생들  미래  삶    러다임  등장  것이 '역량'이다. 특히 

OECD  'DeSeCo' 트를 통해 '역량' 개  인간  삶 에 있어 

요  미가 있는 것  인식 었 며, 계 각국  과  계  주

요 개  등장 게 었다. 라   분야에 도 역량 심 

과 에  심  갖고 집  연구  요 이 었다. 이러  

연구  요  경  본 연구는 역량 심 과 과  계를 

  연구 ,  이 추구 는 역량  포함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계  탐색 는 것  목  다. 

이를 해 행 연구를 검토함 써 역량  미   에  

역량  미에 해 리해보 다. 그다  캐나다  주, 독일 13개 주, 

주 국가  등  역량 심 과  개  사  검토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리해보 다. 이러  검토를 탕  

우리나라 30여 명   가들  상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역량 심 과  계에  델 이 조사를 시행 여 견

 고, 그 결과를 탕  역량 심 과 과  계 

 다. 연구결과를 요약 면 다 과 같다. 

첫째, 외국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리 자면,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   목 , 역량, 과 내용지

식, 취  등이 시 었다.  목  과에  추구 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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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탕이 었다. 과 과 에 는  과역량과 범 과  역

량  면이 모  고 었다.  과역량  과   상에 는 여

러 역량 범주   요소들  나 어  명 었다. 그러나  과역량

이 나  체  능 인 만큼 실  업에 는 각 역량 범주들이 상  연계 

 보 어 개 는 특  갖는다. 과 내용지식   과역량과 

상  연계  에 역량 심 과 과  본 인 구 요소  등

장 다. 

과  구 요소 간  계  계 식 면에 는 몇 가지 특징들이 

견 었다.  목 과 역량  계 면에 있어   목  역량  

는 근간이 고, '역량 개 '  주요  목  시 도 다.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는 주요 계 쟁 , 계를  

근 법에는 ①  과역량 심 근, ② 범 과  역량 심 근, 

③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이원 근 등  3가지 식이 있다. ,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를  근 법에는 ①  

과역량 심 근, ② 과 내용지식 심 근, ③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이원 근 등  3가지 식이 있다. 역량과 취  

계 식에는 역량  미를 자 히 고 취  별도  시 는 

식과 취  역량  미를 시 는 식이 있다. 취  별도  

시 는 경우에는 각  과역량별  시 는 식과 모든  과역

량  통합 여 나  취  시 는 식이 있다. 라  역량 

심 과 과  계는 과가 추구 는 역량 뿐만 니라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역량과 

취  등  계  계 식에  충분  논 가 요 다.  

째, 본 연구에  는 역량 심 과 과  계 에 

해 는 과  구 요소 면과 과  구 요소 간  연계  면

 나 어 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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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과  구 요소는   목 ,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이다.   목  

과  목 과 범 과  목  구   17개 항목이 었다. 본 연

구는 델 이 조사 결과에 라  과역량과 범 과  역량이 상  연계

는 이원 근 법   취 고 그에 라  과역량과 범 과

 역량  모  다.  과역량  '듣   이해', ' 찰', ' ' 등

 범주  이루어 고, 범 과  역량  ' 습역량', '사회  역량', '개인  역

량' 등  범주  이루어 다.  

과  구 요소들  상  연계 는 특징  지니는 만큼 과  구

요소 간  연계  역량 심 과  계에 있어 드시 고 어야 

다.   목  역량 심 과  모든 구 요소  근간이 

므    목 에   역량과 과 내용지식이 시

어야 다. 델 이 조사 결과  과역량과 범 과  역량이 상  연계

어 시 는 근 법이 택  만큼, 본 연구에 는 과   체

 연  지어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시키는  

다. 즉 과  '목 ' 부분에 범 과  역량  시 고, '내용' 부분에  

 과역량  범 과  역량과 연계 여 시 며, ' · 습 법', '평가', 

'부 ' 부분에 는  과역량과 범 과  역량이 상  연계 는 내용  

시 다.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과 게 연

 맺고 계 어야 다. 라  과  계 시  과역량  미

를  고, 각  과역량 범주별  과 내용지식  연계

여 시 며, 취  별도  각  과역량 범주별  시 도  

다.  

21  지식 사회에 는 존  지식 심 만  지  는 없다. 

역량  용 는 입장  차이는 있   있지만, 어떤 이나 식 든 

역량 심 과 에  고 는 요  상황이다. 라  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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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심 과  용 고 다면, 장  목  갖고 체계 인 연

구 과 에 근거  개   실행 과  거쳐야  것이다. 21  생들에

게 미 있는  이  해 계는 역량 심 과

이 에 이 지   있는 회를 잘 용함 써  나  

 미래를 해 노 는 모습이 요 다.  

 

 

*주요어: 역량 심 과 과 , 역량 심 과  계,  

 과역량, 범 과  역량 

*   번: 2006-3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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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구  요   목  

 

재 우리는 "다양  자 가 증가 는 동시에 계  가 지속

는"(Rychen & Salganik, 2003c, p. 1) 도  시 를 살고 있다. 21

를 일컫는 용어가 탈근  시 , 보  사회, 지식 사회, 감  시 , 

 시  등 맥락에 라 이 게 다양  것  그만큼 사회가 복잡 고 변

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듯 늘날 우리 사회는 격  변  름 

에 놓여 있고, 존  에  가 과 질 들도 해체 는 변 를 

맞고 있 며, 그에 라  변 를 요구 는 목소리들이  내외

 차 거 지고 있다.  

그러나 변 는 사회‧  상황 에  우리  장  어떤 모습

 미래를 고 있는지 찰해보면 그리  평가 지는 는다. 

지식 사회는 지식  창출 고 용 는 능  강조 고( 일, 민 , 

경, 민 , 2007), 사소통능 ‧  해결능 ‧ 인 계능  같  

능 , 일  과목이나  지식과는 다른 격  일  지식, 실천  지

식‧이  지식‧ 찰  지식 등  이루어진  지식 등  요구 고 있

다(이돈희, 강인 , 강태 , 태 , 이 근, 1999). 이러  지식  변 에

도 불구 고 우리  존  지식  심   러다임에  벗어

나지 못 고 있다. 지식  심    주  사회 분  맞

있 에  장  입시 주  분 를 쇄신 지 못 고 있고, 

생들에게 실 인  내놓지 못 고 있다. 지나  업  경쟁 구

도 에  생들  는 폐해  인   부실  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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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해결책  근 "창 ‧인   산"(

과 부, 2010, p. 12; 2011, p. 36)이라는 책 과 가 시 고, "  

부를 용  창 ‧인   내실 , 주 5일  업 ‧ 과 후  

, 생 심 창  체험 동"( 과 부, 2011, p. 37) 등  책들

이 추진 고 있다. , 부에 는  감  시 를 

 해 ‧  이라는 를 내 우고   연계 는 다양

 ‧   사업들  펼 고 있다. 그러나 이러  노 이  장

 지식  심  입시 주  름  근본  꾸는가에 해

는  가지지   없다.  

이러  들  이면  체  들여다보면 우리 이 거시 인 

 를 찰 고 미래를 조망 여  시 는 노 이 부족

다는  게 다. 존  지식  심  에  근본  찰 

없이 겉  드러나는 병폐만  극복 는 상  근 는 이   

질과 생들  삶  질  향상시킬  없  것이다. 지식  심, 입시 

주  근본 인  해결 지 고 상  창 ‧인   

강조 는 것  병  원인  료 지 고 겉  드러나는 증상만  료

는 것과 같다고   있다. 이 는 우리 이 욱 거시 인  갖고 

사회 변 상과 그에 른  향 에   찰  탕  근본

인 러다임  변 를 모색  이다. 

이러  찰  름과 연계 어 과  분야에 는 근 들어 인  

격  자 (liberal education)에   는 논 들이 있다. 

즉 "종래  인  격  자  폭  지식과 이해  획득에  

는 것  실천  지식이나  시해 며"(소경희, 2007, p. 2), "

통 인 자 주   격 게 변 고 있는 21  사회에  

공 인 삶  살 가는데 요  것들  시키는 데에 계가 있다"(소경

희, 2007, p. 2)는 것이다.  늘날  가 지식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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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다는 지식  지식답게 습시키지 못 다는 지 도 있다( 명희, 

2001). 그러나  외  경이 변 여 이  에  습득  지식만

는 생들이 복잡  사회  다양  요구에 탄  는 데에는 분명

히 계가 있다는  간과해 는  다.  장에  지식  본

질  살리지 못 다고 만 고 종래  지식  리 에  논

만 진행 보다는 큰 그림 에  생들  삶  고민 는  모습  

보여 야 다. 이 는 변 는 사회 에  미래  삶  개척해나가야 

는 생들  외면 지 말고 조   스  시  생들  삶과 미래를 

고민 는 그러   시가 요 다.  

이러  맥락 에  21  주역이  우리 생들  미래  삶   

내용  근 고 있는 것이 '역량'이다. 역량  근 외국  

과  개  동향에 있어  계  심축  어 지 게 견 고 있고, 

이   논 들이 차 주목  고 있다. "지식과 창 이 새 운 가

를 만들어내고 지구 이 나가 는 시  변모해가는 만큼 종래  지식 

 심  만 는 생들이 속  경 변  속에  게 

는 데에 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에 계가 인식  같이 다"(송주 , 

2011, p. 216)는 것이 역량에  심  경이라고 볼  있다.  

  역량  경 , 심리 , 직업 이나 훈  분야,  인  분야 등

에  논 어 다. 이러  분야들에   소  미  사용  역

량  용어들  1997 부  2003 지 계 여러 나라 자들  공동연

구  진행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트에  핵심 역량  규명 는 담  시키

면   계   었다.  보고 를 보면 '역량(competence)'

 "(인지 , 인지  면  포함 ) 심리사회  조건  가동함

(mobilization) 써 특  맥락에  복잡  요구를 공  충족시

키는 능 "(Rychen & Salganik, 2003b, p. 43)  다. 이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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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탕  OECD는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도입 여 모든 

개인에게 일 이고 보편  요  몇 가지 역량 범주를 추출 다.  

"핵심 역량 개  모든 개인이 다양  맥락 는 사회  분야에 효과  

참가 도  는 역량  지칭 며, 개인에게 있어 공 인 삶과 효  

능 는 사회(well-functioning society)에 여 는 미"(OECD, 2002, 

p. 10)를 지니고, "지식․ ․태도․가 를 망라 는 것"(OECD, 2005, 

p. 4)  규 다. 이 트는 "역량  직업 분야가 닌 인간 체  

삶과 여 논 함 써 역량  가 우리  체 인 삶  질과 

여 요 다는   계  인식시  주었 며, 이에  

 심  구 는 계 가 었다"(소경희, 2007, p. 2).  

라  이러  역량 개  근 여러 나라  개  향 에 있어 

주요  개  다양 게 언 고 있다. 뉴질랜드는 2003 도 이후 

'DeSeCo' 트  핵심 역량   국가 과  재구조 는 

작업  시도해 며, 2007 에 만들어진 새 운 국가 과  5가지 

핵심 역량  시 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07). 캐나다  

주는 과   에 '역량 심 근(competency-based 

approach)'  명 고, ' 범  습 역(the broad areas of learning)'과 

함께 '범 과  역량(cross-curricular competencies)'  시 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미

국 노스캐 라이나 주는 과 특  인 면  과별  '역량 목

(competency goal)'를   목 를 구 다(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00). 주 토리  주는 ' 토리  

핵심 습 (VELS: The Victorian Essential Learning Standards)' 공식 

에  3가지 '핵심 요소(core strands)'  가 는 '핵심 습

(essential learning)'에 해 언 다(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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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우는 1990 부  직업 이나 평생  분야에  역량에 

 연구를 시작 고,  분야에 는 2000  들어    

국가 이나 자들  연구가 히 개 었다. 국 개 원에 는 '생

능 '이라는 용어를 사용 여 국가  생 능  규명 고 생 능

   습체  질 리  연구 다( 나, 남희, 

태 , 이 재, 회욱, 2003;  외, 2002; , 태 , 이 재, 송

, 2004). 국 과 평가원에 는 미래 국 사회에 요  핵심 역량  

규명  핵심 역량  ․ 등  과  계  연구( 진, 

, 이 우, 철, 2007; 이 우, 민용 , 철, 미 , 2008; 이

우, 철, 허경철, 원 , , 2009), 외국  역량  과  

장 사  연구( 원 , 이근 , 2010), 핵심 역량 심  과 과  연구

(이근 , 철 외, 2013; 이근 , 이 우, 지만, 민 , 2013) 등  

행했다. 과 부에 도 '2008 통  업  보고'에  과 · 과

 진  여 "미래 사회에 요  핵심 역량 개   과  

개편"( 과 부, 2008, p. 2)  시   있고, '2011  업 보고'에

도 창 ․인 과 여 " 과 업  통해 핵심 역량  키울  있

도  주입식 주 습량  폭 경감 는 향  과 과  개 "(

과 부, 2010, p. 12)  시 다. 통 자  신 원회에 는 

미래 국  습 사회를 실    연구를 통 여 지식 심에  

"미래 사회에 요  핵심 역량 심  과  개편"( 통 자  

신 원회, 2007, p. 31)    있다. 계 경우에는 지식 사회

에   과  계 식  역량  과  탐색 는 연구

가 이루어 고(소경희, 2001, 2006a), 역량  역량  과  미  

특징, 가능 , 계  쟁  등에  연구 등이 이루어 다( 민 , 2009; 

소경희, 2007, 2009; 소경희, 이상 , 열, 2007; 손민 , 2006; 송경 , 

민 , 2007; 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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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연구들  우리나라 계가 역량에 심  가질  있도   견

인차 역  해 고, 이러  연구 동향에 힘입어 근 핵심 역량  우리나라

 과  개  주요 쟁  논 고 있다( 경 외, 2014). 그러나 

 차원  핵심 역량만 는  장에  역량이 실질  다

고 단  지  는 없다.  차원  범 과 인 핵심 역량이 모든 를 

해결해주는 것이 니고 이것만이  목  니다. 핵심 역량이 

요 지만, 이것이 과역량  체  는 없다. 히  " 과역량  범

과  역량  요조건"(Klieme et al., 2004, p. 67)  과역량  잘 개

해야 범 과  역량도 잘 개   있다. 라  과 심  운 는 

 장  고 해본다면 이  역량  과에  심  갖고 연구 어야 

다. 즉 이  역량에  연구는   핵심 역량  규명 는 것  

어  과  역량 심  변 시키 는 것에 심  울일 요가 있

다. 이러  요 에 인 여 국내·외 계  책이 지식 심에  역

량  강조 는 향  고 있고, 역량 심 과 에  논 들

  에  차 과 과  분야  고 있다. 라  

과도 역량 심 에 심  갖고, 변 는  사회에  과가 

러내야  역량 심   상  재 립 다면 이 역량 

심 과  변 를 도  뿐만 니라 책 당국과 일  에게 

 가 를 증명해 보일  있  것  다(소경희, 송주 , 

원 , 강지 , 2014). 

  이러  식  탕  근  분야에 도 역량에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과에  핵심 역량 용 향 에 

 연구( 지향, 진원, 경, 2013; 이경언, 2011), 외국  역량 심 

과 과  개  사  연구(송주 , 2011),  역량에  연구

(조 , 2011), 역량과 인 에  연구( 경, 진원, 2013; 진

원, 지향, 경, 곽지 , 2012) 등이 이루어  다. 이 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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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도 조  역량에 심  갖고 연구를 진행해 고 있지만, 과  

면에  역량 심 과  어떻게 계  것인지에  연구는 미  

실 이다. 라  역량 심 과 과  실  개    

연구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역량 심 과 과

 계 에  연구가 요청 다.  

 과에  역량 담  생들이  과  경험함

써 갖추어야 는 역량  엇인가   귀결  것이다. 이러  담

 다   가지 면에  논 가 가능 다.  

첫째,  내 인 면에 있어   역량에  이다. 

'DeSeCo' 트  연구에 처럼 역량  지식, , 태도, 감 , 가 , 동

 등  가동시킴 써 특  맥락  복잡  요구를 공  충족시키는 

능 이다. 이를 에 그  용 면  역량이란  지식, 

 , 태도, 감 , 가 , 동  등  가동함 써 인 맥락  복

잡  요구를 공  충족시키는 능 이라고 볼  있다. 이는 존  

에   업  목  인지 , , 심동  역  분리

여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   그러  요소들  통합  가동함

써  상황에 는 능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  

에     이  내  추구 는 타 이고 

심 인 역량  엇인지, 에   역량이 미래 사회  주역

이  생들에게   있는  가 는 엇인지에  논 가 뒷 침

어야  것이다.  

째, 과 외 인 면에 있어   외  경 변 에 른 

과 외부 요구들  과  어떻게 용 는가에  이다. 사회

 변  름에 라 공    상이나 사회  

도 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자생  사회  속  

지니고 있 에  사회  근도  본질  가 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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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가  인 어야  것이다. 변 는 사회에   당

 입증 고 일  들   장에 자  참여시키  해 는 

 사회  가 를 간과  는 없다. 이 는   가 만  

강조 거나 지식․ 능 심  이루어지는  만 는  이상 

 당  얻 가 어 다는 실  직시해야 다. 라  생들  

미래  삶  해 과가 어떤 모습  여를   있는지 거시 이

고 체 인 근법  취    이 욱 득  있게 일  

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러  입장들   본 연구는 21 를 살 가는 생들  행복  

삶  해  이 추구 는 역량  엇인가 는 궁극  질 에 

 답  얻고자 과  면  근  고자 다. 즉 본 연구는 21

 미래 사회  주역이  우리 생들  삶에 진  미가 있는 과 

과  계를   연구 , 외국  역량 심 과 과  사

를 분 해보고, 그 분  결과를 탕  델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역

량 심 과 과 이 추구 는 역량  엇인지를 포함  역량 심 

과 과  계  탐색 는 것  목  다. 

  이를 해 우  이  경  다양  행 연구들  탕  

 맥락에  역량  미를 리해보고자 다. 역량에  연구 동향들

 살펴보고 역량 연구가 어떤 름  진행 어 는지, 역량  개  

엇인지 살펴보고, 에  역량  개  재 해보고자 다. , 

 분야에  논 어  역량  연구 들  검토함 써 역량  

미를 살펴보고, 역량이  과에 주는 함 를 리해보고자 다. 

그리고 외국  역량 심 과 과  개  사  검토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  계 식  특징들  리해보고자 다. 이

를  우리나라  이 추구 는 역량과 역량 심 과 

과  계 에  델 이 조사를 고자 다. 그리고 외국 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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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델 이 조사 결과를 탕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계 에 해  고자 다.  

 

2. 연구    

 

  본 연구  연구 는 다 과 같다. 

 

가. 외국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엇인가? 

    가-1. 외국  역량 심 과   구조는 어떠 가? 

    가-2. 외국  역량 심 과 과  구조  계 식  어 

           떠 가? 

    가-3. 외국  역량 심 과 과 이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계에 주는 시사  엇인가? 

나.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계  엇인가? 

    나-1.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는 엇인가?  

      나-2.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들  어떻게 

연계 어 계   있는가? 

 

연구  가. 에 는 외국  역량 심 과 과  개  사  분  

통해 개  동향, 과  구조, 계  등  검토해보고 시사  도출

고자 다. 그러  시사  탕  여 델 이 조사에  사용  

지를 구 고자 다.  

  연구  나. 에 는 델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합  역량 

심 과 과  계  해보고자 다. 우 , 델 이 조사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  구 요소 간  연계  

도출 고, 이를 탕  종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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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자 다.  

 

3. 연구  범   계 

 

본 연구를 해 검토 는 역량 심 과 과  외국 사 는 캐나다 

 주, 독일 13개 주, 주(국가  시 ) 등  과 과 이다. 

이  같  사 들   근거는 2000  이후에 개 었고, 이 우 외

(2009), 원  이근 (2010), 소경희(2007), 이상 과 소경희(2008) 등

 행 연구에  이 국가들  과 이 역량 심  개 었다고 

며, 과 과 에   과역량이나 범 과  역량이 시 어 명

게 역량 심  근 경향  보여주고 있다는  등이다. 사실 근 "

부분  럽 국가는 근 핵심 역량  국가 과 에 통합시키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12, p. 7). 라  럽  다

양  국가들  과  검토해야 함이 타당  것이다. 그러나 럽  많

 국가들  자국어   과  공 고 있어 연구  근 이 

는  연구자  언어  역량에 라 럽  독일  사 에  힌다.  

본 연구  계  다 과 같이 리   있다. 

첫째, 외국  역량 심 과 과  개  사  검토에  견  특징 

 시사  탕  델 이 조사를  에 본 연구에  시 는 

역량이나 계  외국 사 에  시  것에 향  는 계를 갖는

다. 델 이 조사 지는 몇 외국 사 에  검토  역량 심 과 

과  시사 에 근거 여 항이 작 었고, 가들  이해를 돕  해 

외국 사  특징들  델 이 지  참고자료  시  에 

가들이 시 는 역량이나 계 도 외국 사 들에 향  는 계를 

갖는다. 특히 독일  사  가 많  만큼 독일  역량 심 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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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시사 이 가들  인식에 많  향  끼쳤 리라 상 다.    

째, 국내   가들  상  델 이 조사를 는 데 있어

 가 범 가 는 만큼 연구 결과를 일 에는 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 과 차원에  역량 담 에  연구가 보편 어 

있지 다. 과  상황도 마찬가지인  시  국내 자들

 역량에  인식  직 미약 다   있다. 라  역량에  델

이 조사를 진행   가 이 지  에 본 연구에  시행

 델 이 조사 결과  나 게  역량  계  일 에 있어  

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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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경 

 

  본 연구는 21  생들  삶  해  우리나라  이 추구

는 역량  포함  역량 심 과  구체  계  엇인지를 

탐색 는 것  목  는 연구  본격 인 연구에  역량  미를 

이해 는 것이 요  것이다. 라  본 장에 는 국내·외  행 연구들

 통해 역량  미  에  역량  미를 검토해보고,  

에  역량  미를 찾 보고자 다.  

 

1. 역량  미 

 

역량(competency)이란 용어는 에  논 에  랜 연원  지닌다. 

역량이라는 개 과 가 운 행(performance)이라는 개  고  희랍 시

  사상가들에게 도 견 며 18  럽  자들도 행  개

 강조  가 있 도 다. 그러나 실   장에  역량이라는 구체

인 용어가 등장 며  역에  신  몰고  시 는 1960~1970

고, 그 이후 역량  개  운동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근 다

시 게  개  논  핵심  떠 르고 있다(이 우 외, 

2009). 21 를 후  여 역량  사회, , 경 ,  등에 걸  

인 경  변  인해 다양  분야에  다양   논 어 

에 각 분야를 우르는 합  개  찾는 것  힘들다. , 여러 분야에

  향  주고 면  논 다 보니 그 개 이  재 면  사

용 는 경향  보인다. 군다나 역량   분야뿐만 니라  이외  

분야, 특히 ‧경  분야에  많  심  갖고 연구 어  것  단

히  내  요구에 해 만 등장  개 이 니라  외 인 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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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  많이  개 이라고   있다. 라   분야에  역

량  미를 명료  해 , 우  21 에 역량이  경  이해

고, 역량이 연구 어  름 속에  드러나는 역량  개  여, 

역량   미를 리해보고자 다. 

 

가. 역량 개   경 

   

역량  새롭게 생  개 이라고 볼 는 없다. 역량  인간에게 자 -

식이 있  이래  존재해 다. 고 부  공 (crafts)라는 것이 인간 

삶  장에 들어 면   도 를 통해 이루어  고, ' '라는 이

어는 고  그리스 철 자들 주  생 그룹 부  원 다. 그러나 

가 장   습  어  갔고, 작업이 마  작업보다 

열등 다고 생각했  고  그리스  생각  직업 과 일  분리를 

래 다. 20   산업  시 가 도래 면  이러  분리는 욱 심

었고, 훈 이라는 용어는 일 /자  부  작업장  분리 게 

다. 산업 분야에  효   생산  향상에  지속 인 요구는 '과

를 충족 는 가장 좋  법'에 해 생각 게 고, 이것이 역량 개  

구가 었다. 1920 에는 미국에  행동주  시각에  고 산업/

사업 모델과 실   연계 는 개 이 생겼다. 20  에

는 행동주 가 부상 면  이것이 역량과 역량 심 에  사고  시

작이라고 여겨 다(Kouwenhoven, 2003). 

20  후  들어  냉  시 가 종식 고 신자 주  이 이 는 

등 ‧경  경이 변 는 가운데(허경철, 강창동, 소경희, 2000) 

계는 다양  자 가 진행 는 편 계  가 진행 는 도

 실에 직면 게 었다(Rychen & Salganik, 2003c). 과  달

 인 여 계가 시‧공간  축 에 라 계 인  공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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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공동체 식이 산 는 가운데 계  상이 나타났고(강 희, 

신범 , 2002), ‧ ‧경 ‧ 경 분야 등에  진행  계  상  

진  사회 변  주요  원동 이 었다. , 보  지식  폭 인 

증가  함께 보통신  달  국  통합과  도모 는 동시에 

국  장도 심 시 다. 이 게 변 는 국  경쟁 사회에 르게 

 해  각국  지식  경  장 동 이자  번   창조  도

구  인식 다(Eurydice, 2002). 이는 후  산업사회에  지식이 지

인 자원이자 생산요소라고 주장  미래 자 Drucker (1993)  주장과도 일

는 것 , 이  지식  국가  사회 나 개인 도 생존과 

 키워드가 었다.  

이처럼 다차원 인 ‧경 ‧사회  면에  변  요소들이 복합

 작용 고, 보통신‧과  달이 심  역  게 는 가운데, 

지식에  가  인식  이라고   있는 지식 명1이 일어나면  

지식 사회가 출 게 었다(강 희, 신범 , 2002; 허경철 외, 2000).  

"지식 사회는 자원‧노동‧자본이 주  생산요소  산업사회를 어 보

 지식이 그 사회  핵심 인 가  창출  원동 이 는 사회"(강 , 

2000, p. 137; 소경희, 이 진, 2001, p. 1)  여러 가지 단편 인 보들 

자체가 자원  용 고 상품  가 를 지니는 미에  이 니라, 

"조직 고 다듬어진 지식  생산, 사용, , 산, 재구   거  창

출 는 생산  힘과 사회  가 에 우리  삶이 크게 존 게 는 사회

"(이돈희 외, 1999, p. 2)라는 미를 지닌다. 지식  요 과 역 이 강조

는 지식 사회  도래는 지식 에  새 운 시각  도 다. 이는 

속  변  름  강조 는 사회가 " 체  지식보다 살  움직이는 역동

인 지식  요구  "(허경철 외, 2000, p. 71)이다. 이  지식 사

                                            
1 지식  " 경사 , 산업사 ,  산업사 , 보 사 에 어 류사  러다  꾸어 

 ' 5  물결' 라고 할 수 다"(매 경 지식프 트 , 199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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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핵심용어인 지식  "  이상 일부 지식인  이 니라 사회 구

인 모 가 이해 고 용해야  삶  본 인 편, 인 "(허경

철, 조 주, 소경희, 2001, p. 232)이라는 미를 지닌다. 

  사실 "지식이라는 것  랫동   심과 "( 명희, 2001, p. 

146) 다. 지식  격에 른 지식   '명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과 ' 법  지식(procedural knowledge)'(Ryle, 1949: 이돈희 

외, 1999에  재인용; 허경철 외, 2001에  재인용),  '명시  지식(explicit 

knowledge)'과 '  지식(tacit knowledge)'(양 주, 조경원, 임 식, 

2001; 이돈희 외, 1999; 허경철 외, 2001), '인격  지식(personal 

knowledge)(Polanyi, 1958, 1962: 양 주 외, 2001에  재인용; 이돈희 외, 

1999에  재인용) 등  다양 게 논 다.  Lundvall과 Johnson 

(1994)  지식  사회에 있어  요  4가지 지식  know-what, 

know-why, know-who, know-how 등  구분 다. know-what    

'사실'에  지식이고, know-why는 자연, 인간 신, 사회  움직임에 

 원 과 법 에  과  지식  말 다. know-who는 특  택  

사회 계를 말 는 것  요  know-what, know-how를 어느 사람이 

소 고 있는지를 는 것  말 다. know-how는 나  (skills)

 다양  일  행 는 능 (capability)  말 다.  

  Eurydice (2002)에 는 이러  지식들  '체계  지식(codified 

knowledge)'과 ' 인 지식(tacit knowledge)'  구분 다. '체계  

지식'  언어나 상징    있고, 보존과 소통이 가능  지식 , 

일  보라고 일컬어지며, 보통신 (ICT)  체계  지식  즉

각  용 고 이시킬  있도  다.  '  지식'  소 자

 연결 어 쉽게 이가 지 는 지식  개인이 체계  지식  택, 

해 , 시킬  있고, 그것  미 있게 사용   있는 개인 인 지식 

자본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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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언  '명  지식'  '명시  지식'과 '사실  지식' 등 도 

는데, 이 지식  이 에  조  지식이자 체계 인 논리  구

조를 지닌 이  체 를 요구 는 '체계  지식'이라고 볼  있다. 이것

 통  지식 에  강조해  것들  언어  이 가능  것들이다. 

그러나 ' 법  지식', '  지식', '인격  지식', '원리  지식', '  지

식', '인간  지식' 등  는 지식  맥락에 라 미는 다르지

만 언어  거나 직  찰 는 명시   그 이면  지식  

근 철 자나 과 자, 경  부  이 가들  심  고 있다. 이러  지식

에 해 Dewey(1983: 이돈희 외, 1999에  재인용)는 지식  이  차원

 경험이 니라 히  질 (qualitative) 차원  경험이며 본질  특징

에 있어  심미 인 것이라고 다.  

  지식 사회에  심  는 지식이  이러  실천  맥락에  

는  격  지식이라고   있다. 속  지식   지  

식  효용주 를 짧게 고 있  에 "지식  습득보다는 그 상황에 

 지식  획득 는 능 이 욱 요"(Kouwenhoven, 2003, p. 35) 게 

었  뿐만 니라, 보통신  달  인해 지식  억  요 이 

 감소함에 라 변 는 사회에 는 데 요  지식  별, 개 , 

용 는 데에  도구가 요 게 었다(Eurydice, 2002). 이러  능

들이 지식 사회를 살 가는 사람들에게 요  자산이자 자원이 고 

있다. 이 는 명시 인 지식과 함께 함축 ,  지식  지식노동자가 

갖추어야  핵심요소가 었고(Polanyi, 1966; Nonaka & Takeuchi, 1995: 

Kouwenhoven, 2003에  재인용), 지식  택, 처리, 용, 생  과 에 

있어  명시  격  지식뿐만 니라  격  지식 용 능  

 지식 사회를 살 가는 인들에게 이라고   있다. 라  

"  사회는 여러 가지 단편 인 보를 습득 고 익히는 것  어  지

식  창출 고 산 며 용 는 능  강조"( 일 외, 2007,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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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식  용 고 습 는 능 – 습   습(learning to learn)-

 강조 게 었다"(Kouwenhoven, 2003, p. 35). 이러  사회에  

해 구 원들  사소통, 분 ,  해결, 창  사고, 인간 계, 상, 

자 리 등  능 뿐만 니라 계  목과 국  경에  지 

갖출 것  요구 게 었다(이돈희 외, 1999). 허경철 외(2000)는 지식

사회에  요구 는 다양  지식 과 함께  능  <  Ⅱ-1>과 

같이 시 다. 

 

<  Ⅱ-1> 지식 사회에  요구 는 지식   

식   과 식    능   고  

적  

능적  

개 적  

적 식 

식생  

,  

, , 실  

묵  

정보 식 

연 식
2
 

문제 결 ,  

‧적  

창  

식 연계 능  

적  찰적 고 

출처: 허경철 외, 2000, p. 73 

 

지식 사회에 는 이 게 다양  지식   지식 과  능

 통합  요구 고 있다. 라  지식  통합  용에  심이 증

가함에 라  분야에 는 명시 인 지식보다는 역량  개 고 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Eurydice, 2002),  이러  이  통합  격  

능  개 인 역량이 주목  고 있다. 즉 지식 사회는 "  심  고

 지식 개  통합  능  지식  "(Kouwenhoven, 2003, 

p. 35) 고, 그러  통합  능  지식이 " 존  'knowledge', 

'capability', 'ability' 등과는 차별  역량이라는 이름  등장 게  것

                                            
2

 허경철 (2000)는 '경 (硬性) 지식(hard knowledge)'과 '연 (延性) 지식(flexible knowledge)'  

하여 하 다. '경  지식'  지식  경계  뚜 하고, 내재  가 가 어 , 

지식  계 가 강하고,  가 를 지향하는 경향  보 다. 그러  '연  지식'  지식  

경계  뚜 하지 , 복합  가 가 재 어 , 지식  통합 과 결합  강하고, 지식  

흐름과 생  시한다. 또한 새 운 지식  생 에 고 개  문에   찰  

사고, 창 , 문  해결  등과 같  고차원  신능 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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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진, 2010, p. 12). 

이  사회가 지식 사회  에 라 " 첨단  지식  생산 는 능

 갖추   고도  효 이며 장 인 이 요"(허경철 외, 

2001, p. 232) 게 었고, 그에 라 "개인과 사회  취를  자원이자 

자산   가 가 증 고 있다"(Rychen & Salganik, 2003c, p. 

1). 지식 사회에 들어  지식  장 고 있는  역 이 욱 요

해진 만큼 이   지식  달과 에  소 보다는 습자가 지

식 사회에  살 가  해 지식  생 , 장, 용, 공 , 가공에 요

 본 인 능  소 고, 지식  고도  과 에 요  마인드, 습 , 

능  갖추어 실질  가 를 창출해내는 실천  역량  소 게  

 것  지향 도  요구 고 있다(이돈희 외, 1999). 라   분야에

  미에  역량에  심이 증폭 고 있  자연스러운 결과

라고   있다. 

그러나 지식 사회에  추구 는 지식  미가  지식  그  

용   없는 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  요가 있다. 즉 지식

사회가 추구 는 지식  가 있는 지식  향과 내용  경  산 가

 명함 써 지식  본래 가 를 단 시키는 단편  갖고 있 며(강

, 2000), 지식  창출, 산출에  가  심이 집 어 직 , 실존

, 감 능  같  것이 시  소  지식  갖고 있고, 이러  지식이 

는  인간상에도 계가 있 이 지 었다( 명희, 2001, 

2002). 그러나 이러  계에도 불구 고 사회  변 를 도외시   없는 

 입장에 는 이 지식 사회  지식 개 에  종속  

는 없지만,  지식  충분 지는 라도 지식 사회  지식 

개   지식  일부  들일 요 이 있  인 고 있다(소경

희, 2006b; 명희, 2001, 2002). 

결 , 지식 사회  도래는 고  지식 개  이면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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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범 게 며, "지속 인 지식  가 창출이 가능 도  실질

인 부가가 를 창출   있는 실천  능  러   있는 체 를 

요구 게 었다"(송경 , 민 , 2007, p. 160). 라  지식 사회에 있

어   분야에  다루어야  지식  산업사회  지식  심  

주요  내용이었  명  지식뿐만 니라 습 는 능 , 지식  용

과 용 과 상에  요   해결 능 , 사소통 능  같  행능 과 

 실천  지식, 즉 명  지식 이외에 지식  실천 맥락에  드러나는 

 격  지식  포 해야 다는 것이다.  이러  사회  요구가 

이  지식과 실 인 지식이 통합 어 드러나는 체  능  역

량 개 과  이루 에 지식 사회에  역량  미가 욱 주목

고 있는 것이라고   있다. 이러  미에  Eurydice (2002)에 는 

인들이 "지식  얻고  우며 그것  미 있게 사용   역량

(competence)  는 것  국가  미에  경 ·과   

자극 는 것뿐만 니라 개인  차원에 도 그 노 부  얻어지는 만족

과 행복  얻게 는 미를 지닌다"(p. 11)고 평가 다.  

이 는 국가  지속 가능  과 생들  행복  미래  삶   

미 있는 과  공  해   러다임  변 시키고, 구체  

 시  시 이다. 라  이러  사회  요구에 라  자체

도 역량에  논 가 지속 고 있다.  

 

나. 역량 개 에  연구 동향 

 

  역량 개  다양  연구 경  인해 자마다  연구 역마다 각  

다르게 고 있다. , 역량  용어들도 '핵심 (core skill, key 

skills)', '핵심 역량(core competence, key competence)', ' 역량(basic 

competences)', '일 (generic skill)', '생 역량(life competenc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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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 게 언 고 있다( 민 , 2008; 이 우 외, 2008; 원 , 이근

, 2010). 이 게 역량  미  용어가 다양 다는 것  직 합  일

 가 존재 지 다는 미  해   있다. 라  다양  맥락에  

연구 어  역량  미를 리해보고,  맥락에  역량이 어떤 

미  조명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다. 

 

    (1)  외  분야에  역량 연구   

 

  역량  뿐만 니라 경 , 심리  등  분야에  상  향  주

고 며 폭 게 논 어  개 이라고   있다. 재 업에  사용

고 있는 역량 개  1920  과  경  창시자  불리는 Taylor가 

리업 를 부 인 구 요소  나 고 분 고 그것들이 어떻게 상  연

계 고 통합 는지를 연구 는 것  면  사용  시작 었다(Raelin 

& Cooledge, 1995: 종인, 2005에  재인용). 

  이후 2차 계  에는 "역량 모델링  구자"(Rothwell & Rindholm, 

1999, p. 91)라고   있는 심리 자 Flanagan(1954: 종인, 2005에  

재인용)  '결  사건 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  통해  사람

들이 특  상황에  어떻게 행동 는가에  자료를 집 여 공  

행과  결  특질(trait)이나 (skill)  고 다. 그  

연구는 역량에  본격  연구는 니지만 사람들이 엇  는가를 탐색

는 데 있어 새 운 근법  가 었 에 요  미를 갖는다

(Rothwell & Rindholm, 1999). 

  이후 역량 모델링  를 마   연구  White  McClelland

 연구를 들  있다(Rothwell & Rindholm, 1999). 역량  인간  특질

(traits)  규명  심리 자인 White (1959)는 역량(competence)  개

 " 경과 효과  상 작용 는 체  능 (capacity)"(p. 297)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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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이는 체  본능이나 욕구에  롯  체  특 과 

는 것 , 역량  타고난 것이라 보다는 경과  상 작용 속에  

러지고 습   있는 특 이 있는 것  이해  주장이라고   있다

( 일 외, 2007). 

  White  연구를 탕  인 역량  개  립  심리 자는 

취동  이  명  McClelland (1973) 다. 그는  분야에  고

과(high performance)를 고   근법  존  특질

이나 지능과 같  식  계  지 고, 이를 극복   

 역량 근법  시 여( 종인, 2005) 미국에  역량 모델링  출범

시 다(Rothwell & Rindholm, 1999). 그는 국  보처 부  해외공보

 합  사람들    연구해 달라는 요청   높  

과를 나타낸 해외공보 들과 그 지  해외공보 들  상  '행동사

건면 (Behavioral Event Interview)'이라고 불리는 집 인 인 뷰를 실

시 다. 인 뷰 내용  분 여 뛰어난 과를 내는 해외공보 들이 나타

내는 행동특  견 고 이를 역량(competency)이라고 명명 며, 다

른 외  집단들에게도 용 여 타당  검증 다.  이러  역량들  

통 인 검사, 시험 는 지 는 것들이었다

(http://cac.coti.go.kr/interests%20/interests0102.jsp).  

  라  McClelland는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라는 논 에  존  지능검사나 검사만 는 개인  삶

에 있어  공여부를   없  면 , 인간  능  타당

게  해 는 지능검사  같  인 인 검사 상황에  드러나는 

인간  능 보다는 구체 인 삶  맥락에  는 인간  능 인 역량  

평가해야 다고 주장 다. 그는 검사도구  타당  해  실  행 

장면에  를 도출 여 실행 능  해야 고 그러  해 인간 계

에 존재 는  직 를 모  분 해야 다고 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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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불가능 므  다양  직업이나 사회  역 에  공통  용   있

는 능  개  이 요 데, 여 에 있어  역량이 용  개 이

며 이를 는 검사 도구는 실  삶에  다양  결과    있

다고 다. 이러  능   ' 사소통 능 ', '인내심', '  목  

', '자  개 ' 등  시 다(McClelland, 1973: 헌 , 2007에  재인

용; 일 외, 2007에  재인용). 

  McClelland  연구는 지능 검사만  개인  행  평가 는 데 충분

다는 가 에 는  논거를 공 다(Rothwell & Rindholm, 

1999). White  McClelland는 경과 효과 인 상 작용  통해  능

 역량이라는 개  보고, 존  동 나 구인 능 들과는 다른 것

 규 고자 다( 일 외, 2007). 결국, 지능이라는 단일요소가 인간

 삶에 미  능  변   없다는 식이 역량 개  생 시

다고 볼  있다( 헌 , 2007). 

  이후 즈니스  산업 분야에  역량에 해 심  갖게 었는데

(Rothwell & Rindholm, 1999), 1970  들어 면  역량  인  자본 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에  욱 망해 다. (Kouwenhoven, 

2003). 1980 에는 미국 업들이 '효 인 리'에 많  심  울이

게 었고, 자들  ' 리자들  역량'에  본격 인 연구를 시작 다

(http://cac.coti.go.kr/interests/interests0102.jsp). 1981  Boyatzis는 

리자들 상  역량 연구를 분 고, 일  있게 나타나는 우  리자

 역량  견 다(Spencer & Spencer, 1993). Boyatzis는  인 뷰에

 역량  "우 거나 효과 인 행  이 는 개인  내재  특 "(Yeung, 

1996, p. 119)  다. , 역량  특  우  행자, 평균 

행자, 낮  행자  차이를 구분 짓는 지식, , 특질, 동 , 자  이미지, 

사회  역 이라고 보 다. McClelland는 특  직 나 역 에만 용 지 

는 일  용  역량이 있다는 주장  는데 이러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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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atzis에 이르러 일 역량  개  것이다( 헌 , 2007).  

과를 요시 는 업  경우 과  직결 는 역량 개  상당히 매

이었  에 McClelland  그 이후  역량 연구는 업    인사

리 분야에 극 도입 었다(Rothwell & Lindholm, 1999: 헌 , 2007에  

재인용).  

  업 분야에  역량이 논 면  1990 부  역량 연구는 조직 략과 

연결 었고, 민간  공공부  인사 리 에 향  미  시작 다

(http://cac.coti.go.kr/interests/interests0102.jsp). 이 시 에 주목 만  

연구  Spencer  Spencer (1993)  연구를 들  있다( 헌 , 2007). 

McClelland  Boyatzis  연구를 계승  이들  역량  "어떤 직 나 상황

에  거에 (criterion-referenced) 효과 이고 우  행과 인과

  개인 내 인 특 "(Spencer & Spencer, 1993, p. 9)이라고 

다. 여 에  '내 인 특 '이란 역량이라는 것이 개인 인  매우 

고 래 지속 는 부분과 다는 미이며, '인과  어 

있다'는 것  역량이 행  행  일 키거나 언 다는 것  미 다. 

, ' 거에 른다'는 것  역량이라는 것이 구체 인 이나 에 

추어   있  미 다(소경희, 2007). 

  , 이들  역량에  ' 산모 (The Iceberg Model)'  개 고, '동

, 특질, 자  개 , 지식, ' 등  5가지 역량  시 다. 이러

 역량  [그림 Ⅱ-1]에  볼  있는 것처럼 '가시 (visible) 역량'

과 ' 겨진(hidden) 역량'  구분 고, 개  용이 에 라 ' 심역량

(central competencies)'과 ' 면역량(surface competencies)'  구분

여 명 다(Spencer & Spenc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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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Spencer  Spencer (1993)  ' 심역량'과 ' 면역량' 
출처: Spencer and Spencer, 1993, p. 11 

 

  지 지  논  자들  역량 개  리 면 <  Ⅱ-2>  같다. 

 

<  Ⅱ-2> 역량 개  

  정  

White (1959) competence 경과 과적  는 체  능  

Boyatzis (1982) competency 수 거나 과적  수  끄는 개  내 적  

Spencer and 

Spencer (1993) 
competency 

 무나 에  거에  과적 고 뛰 난 수 과 

과적   는 개  내적   

 

주  경  분야  심리  분야에  이루어진  역량 개  연구는 

직업 계에  과  행과 연  능 에  맞추고 이   인

간 내 인 특  규명 고자 노  것  리   있다.  

이러  역량 개  업이나 작업장 단 에 용 면  직업 생  에

 핵심  요구 는 역량 개  장 고, 직 를 공  행  

 있도  는 개인  특  역량  는 도구가 개 고 용

었다. 이 과 에  모든 직업에  공통  요구 는 역량 요인에  심

이 생겨났고, 국가 차원에  공통  직   직업 (standard)  구축

 해 모든 직   직업에  공통  요구 는 역량  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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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는 노 이 진행 었다. 이에 라 역량 개 에 핵심(key) 개

이 목 었 며 이러  맥락에 라 여러 국가에 는 모든 직 에  요구

는 핵심 역량    트를 행 게 었다. 미국 SCANS

 'Workplace Know-how', O*NET  'Basic skills', NSA  'Core 

Competencies', 국 GNVQs  'Core Skills', FEU  'Key Competencies', 

주 Mayer 원회  'Key Competencies', 뉴질랜드 NZPC  'Generic 

Skills' 등이 인 사 이다( 헌 외, 2008).  

역량 개  직업  맥락에 도 그 논 가 개 고 있다. 철 , 나

승일, 우 , 송병국, 이종 (1998) 등  "직업생  해나감에 있어 주어

진 직 를 공  행 는 데 요구 는 능  체"(p. 19)  역량 

신 '직업능 '이란 용어를 사용 다. 이 근 외(1997: 철  외, 1998

에  재인용)는 직업능 에 '직업 능 '과 '직업 행능 ' 등   구

요소가 있다고 다. '직업 능 '  " 부분  직종에  직 를 공

 행 는 데 본  요  능 "(이 근 외, 1997: 철  외, 1998, 

p. 19에  재인용) , '직업 행능 '  "특  직종에  직 를 행 는 데 

요  능 "(이 근 외, 1997: 철  외, 1998, p. 19에  재인용)  일컫

는다. 불어 '직업 능 '  역  ' 사소통능 , 리능 ,  해

결능 , 자 리  개 능 , 자원 용능 , 인 계능 , 보능 , 

능 , 조직이해능 ' 등  들고 있다( 철 , 우 , 나승일, 송병국, 강경종, 

2000). 이러  능 들  존  역량 연구  그 맥락  함께 고 있다는 

공통  지니지만, 직업 능   에  볼  있는 것처럼 직업

에  요구 는 실용  능 에 집 고 있다는 것    있다.  

 

  (2) 역량  개   - 인간  삶  

 

경 , 심리  분야  직업  분야에  실용 인 목  논 가 이



 

 26

루어지  역량 연구  름  일 인 인간  삶  논  폭이 

장 었다. 이러  논 들  주  국가  는 국  조직 차원에  평생

과 연계 어 논 가 진행 고 있고, 이후 에  역량 연구에 

 향  끼  것  평가 고 있다.  

 

    1) UNESCO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보고  

 

UNESCO는 21  계  향  논  해 '21  

  국  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를 심  UN  'Education for All' 그램에 

여해 고, 이는 1996  'Learning :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보고  

이어 다(Gordon et al., 2009). 이 보고 는 변 는 계 변  속에  

계  지역, 보편 과 개별 , 경쟁  요 과 회  평등에  심, 지

식  창과 그것에 동 는 인간  잠재 , 신과 질 간  장 등  

변 는  사회   이 직시해야 며,  개인과 사회 

모  에 추  역  해야 다고 주장 다. 라  모든 개인이 

재능  계 고 창  잠재  실 는 것이  사명이라고 보고, 

이를 해  생 를 통  습(learning throughout life)과 다른 사람과 

계에  이해를 강조 다. , 명시  역량  언 는 신 다양

 도  충족시키     4가지 심 요소 - '   

습(learning to know)', '행동   습(learning to do)', '함께 살  

 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   습(learning to be)' 

- 를 심  습  조직  요  언 다(Delors et al., 1996; 

Gordon et al., 2009). 이 연구는 역량  본격  논 지는 지만, 

계  지식 사회에  인식  탕  모든 인간    

해  역 이 요  만큼 이 인간  삶과 연계 어 논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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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  해 이 다루어야  심 내용  리했다는 데 가 

있다.  

 

    2) 미국  'EFF' 트 

 

  미국에 는 'NIFL(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주도  1993 부  

인 해    ' - 심 개  계획(standards-based reform 

initiative)'인 'EFF(Equipped for the Future)' 트를 시행해 고 있

다. 'EFF' 트는 시민, 근 자, 가족 구 원과 같  다양  인  역

 충족시키  해 인 해 과 평생 습   시스  개  지향

는 트이다. 이 트를 통해  NIFL  실과 개인 ‧사회  

가 연계  '내용  행 (content and performance standards)'  개

고자 했다(Merrifield, 2000). 그 결과 2000 에 습   16개  

'EFF 내용 (EFF Content Standards: What Adults Need to Know and 

Be Able to Do in the 21st Century)'  포함  EFF 임워크를 

다(http://eff.cls.utk.edu/fundamentals/default.htm). 16개  'EFF 내용 

'  [그림 Ⅱ-2]  같이 인이 다양  역  공  행  해 

요  지식과  규 다(http://eff.cls.utk.edu/assessment/standa 

r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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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EFF 내용 ' 
출처: http://eff.cls.utk.edu/fundamentals/16_standards.htm 

 

 

'EFF' 트는 근 자  역 뿐만 니라 생  에  요구 는 

역  훌륭히 행  해 갖추어야  역량요인  규명 고 있다는 에

 래에  논  OECD  'DeSeCo' 트  사 다고   있다

( 헌 외, 2008). 특히 이 트는 " 'DeSeCo' 트  3가지 핵심 

역량  범주 에 있어 핵심 역량 규명   요  자원"(Salganik & 

Stephens, 2003, p. 33)  미 있는 역   것  평가 다. 

 

    3) OECD  'DeSeCo' 트 

 

  인간  삶 과  역량 논 에  본격  연구    있는 

것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트이다. OECD는 ‧ 계  시  사회 ‧개인  변  요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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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소 과 인  역량  국   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IALS(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ALL(the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등  국   평가를  개  틀  공 고자 

'DeSeCo' 트에 착 했다(OECD, 2005; Rychen & Salganik, 2003a). 

스 스를 심  미국과 럽 10여 개 국가  다양  분야  가들이 

공동  작업  이 트는 2003  종보고 를 간함 써 역량 개

 고 핵심 역량  고, 새 운 범  역량 지 상  

 장 인 평가를   있는 나  틀  공 다는 평가를 고 있

다(OECD, 2005).  

'DeSeCo' 트  일  목  개인이 공 이고 책임감 있는 삶  

살도  이 고, 사회가 재  미래  도  헤쳐나가도  는 데 요  

일  역량  국  맥락에  규명 는 것이었고, 장  목 는  경 

에  나타나는 (skills)과 역량(competencies)   개 는 것

이었다(Goody, 2001). 'DeSeCo' 트는 역량(competence)  개  

"(인지 , 인지  면  포함 ) 심리 사회  조건  가동함(mobilization)

써 특  맥락에  복잡  요구를 공  충족시키는 능 " 

(Rychen & Salganik, 2003b, p. 43)  다. 이러  역량 개  

몇 가지 요  특징  갖는다.  

  첫째, 역량 개  "요구-지향 (demand-oriented) 는 능

(functional) 근법"(Rychen & Salganik, 2003b, p. 43)  취 다. 즉 역량

 다양  요구에 는 개 , 역량 개  심에는 개인이 직면

는 복잡  요구가 자리 고 있다. 역량  이러  요구  과 를 충족시키

는 능  근  게 다(Rychen & Salganik, 2000). 

  째, 역량 개  개인  능 (abilities), 향(dispositions), 자원

(resources) 등  인간  내  신 구조  보충 다(Rychen & Salga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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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b). 즉 "역량  상  연계  인지 이고 실 인 (skills), (  

지식  포함 ) 지식, 동 , 가  지향, 태도, 효과  행동  해 함께 가동

(mobilized)  있는 사회   행동  구 요소 등  결합   

다"(OECD, 2002, p. 8). 역량에  이러  체   "추 과 

가  연결 어있다"(Gonczi, 2003: Rychen & Salganik, 

2003b, p. 45에  재인용)는 신경과  분야  연구  뒷 침 는 것 ,   

"역량  소 다는 것  구  자원들  소 는 것뿐만 니라 그러  자

원들  게 가동 고(mobilize), 복잡  상황 속에   시간에 그

것들  조 는(orchestrate) 것  미 다"(Le Boterf, 1994, 1997: 

Rychen & Salganik, 2003b, p. 45에  재인용). 

째, 역량  맥락 존 이다. 개인  행동  항상 사회-  경  

다차원 인 사회  역  구조  맥락 에  일어난다. 맥락 에  요

구  효  행   척도가 구체 고, 개인  그것  충족시키  

해 행동 다. 역량  개인  속 과 그것이 작동 는 맥락 간 상 작용  결

과라고 볼  있 에 효  행에는 개인  속 뿐만 니라 맥락도 요

 요소이다(Rychen & Salganik, 2003b). [그림 Ⅱ-3]  이러  역량 개

 특  드러낸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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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DeSeCo' 트  역량 개  구조 
출처: Rychen and Salganik, 2003b, p. 44 

 

째, 역량  이  갖는다. 맥락이 우  행   요소인 만큼 

존  역량  새 운 맥락  요구 충족에 (adaptation)시킴 써 새

운 상황에 역량  이(transfer)시키는 것  요 다(Rychen & 

Salganik, 2003b).   

  다 째, 역량  행  찰함 써 얻게 는 증거에 여 추 다. 

에  살펴본 것처럼 역량  행  맥락에 계없이 존재 는 것이 니라 

요구  계  속에  개 고, 특  상황에  개인  ( 도, 이 , 목

 등  내포 는) 행동에 해 실 다(Rychen & Salganik, 2003b). 

즉 외 인 요구, 개인  능  는 향, 맥락 등이 복잡  역량  본질  

구 는데, 그것  내 만 존재 지 고 행 에 존 다. 즉 역량  

특  맥락 속에  행  에  나타나는데, 행 는 찰     

있지만, 행  이 는 역량  추 다(Gonczi, 2003; Rychen & 

Salganik, 2003a, 2003b). 라  Oates (2003)  Gonczi (2003)는 "

 행 가 여러 번 찰   역량  증거가 강 다"(Rychen & Salga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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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 48에  재인용)고 다.  

  여 째, 역량  습 다. 인 인지 능  체계는 타고나는 것인 면 

역량  습이 가능  능 이다(Rychen & Salganik, 2003b). 상황과 

맥락 에  요구-지향  는 가운데 축 는 것이 역량인 만큼 

역량  후천  습에 해 개 이 가능  능 이다.  

  'DeSeCo' 트에  시 는 역량  복잡  요구, (인지 , 동 , 

리 , 지 , 사회  구 요소를 포함 ) 심리 사회   조건, 우  

행이나 효과  행동  가능 게 는 복잡  시스   맥락 등  조합

다는 미에  체 (holistic)이고 역동 인(dynamic) 특징  지닌다

(Rychen & Salganik, 2003b). 이처럼 복잡  요구에   있는 체

 능 인 역량 개  탕  OECD는  사회  다양  삶  맥락에 

용   있는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다. "결  는 

요  역량이라는 말과 동 어"(Rychen & Salganik, 2003b, p. 54)  사용

는 핵심 역량  "개인이 다양  맥락 는 사회 역에 효과  참여

도  고, 개인에게 있어  공 인 삶과 효  능 는 사회

(well-functioning society)에 여 다는 역량  미 다"(OECD, 2002, 

p. 10). 이 '핵심 역량'  다   가지 근거에 해 었다. 첫째, 사

회  개인  가  있는 취에 여해야 다. 째, 범  맥락  요

 요구를 충족시킬  있도  개인에게 도움이 어야 다. 째, 가

뿐만 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요  것이어야 다(OECD, 2005). 

'DeSeCo' 트  '핵심 역량'  특징  살펴보면 첫째, 핵심 역량  

 계 인 사회 공통 가 에  다. 핵심 역량  어떤 특  역

에 국  것이 니라, 사회가 엇에 가 를 느냐에 심  고 있다. 

라  인권, 민주  가 , 지속 가능  개  등과 같  본  원 이 핵심 

역량  에 있어 공통 인 토 를 고, 이를  사회 , 경

, 개인  참살이(well being)를 장 는 역량들  규명 는 것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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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OECD, 2002).  

  째, 핵심 역량  범  맥락  개인 , 사회  요구  도  충족시

키   도구  역  다. 핵심 역량  개인이 다양  사회 역에 효

과  참여 는 것  목  삼고 있다. 그러  해 는 다양  맥락

에 용 가능  능  개 이 개인에게 요구 다. 라  핵심 역량  역 

특 이 보다는 역량  다차원 인 삶  역에 용 다는 미에  '횡

단 인(transversal)' 특  지닌다(Rychen, 2003).  분야에  횡단

 역량  다양   역이나 과에 걸쳐 있는 '범 과  역량(cross-

curricular competencies)'  미 나, 이 트에  핵심 역량  

, 직업 계, , 사회, 가  등  인간 존재  다양  분야에 효과  참

여   있는 역량  미 다(Rychen & Salganik, 2000).  

  째, 핵심 역량  모든 개인에게 요  미를 지닌다. 핵심 역량  엘

리트들  미 진이나 타고난 능 이 니라 사회  평등에 여 는 것에  

심  갖는다(Ridgeway, 2001: Rychen, 2003에  재인용). 라  핵심 

역량  노 연주나 책  지  개  등과 같이 몇 개인에게 요  

역량이 니라, 모든 개인에게 요  미를 지닌다(OECD, 2002). 

  째, 핵심 역량  고차원  신  복잡 (mental complexity)  미

다. 즉 핵심 역량  삶에  극 이고 찰 인 근법  포함 는 신

 자  미를 지닌다. 이것  추상  사고  자 - 찰뿐만 니라 

사회  과 , 자신 고  가  조차 도 거리를 는 것  요  다. 

를 들어 직장에  스스  획 고, 스스  고, 자 를 평가 는 것, 

에 는  사고를 고 자  주도  습자가 는 것 등  미

다(Rychen & Salganik, 2000).  

  다 째, 'DeSeCo' 트는 핵심 역량  신   조건  찰

(reflectiveness)  강조 다.  사회  복잡  요구는 욱 높   

신  복잡  개  것  요구 며, 이러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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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개 이 논 다. 찰  어떠  식  직면 는 상황에  

용 는 능 뿐만 니라 변 를 다루는 능 , 경험 부  우는 능 , 

 자  행동 는 능  등  포함 다. 라  찰  타인지

(생각 는 것에 해 생각 )  이용, 창 , 인 입장 취  등  

함 다(OECD, 2002, 2005). OECD 맥락에  찰  핵심 역량  조

는 추  역  담당 다. 다시 말 면, 인간이 찰이라는 심리  능

 인간 내면에  조건  갖추고 있  , 인간이 는 핵심 역량

들  소   갖춘 행능 이   있다. 즉 개인  찰  

통해 자  단 여 책임감 있게 행동 게 고, 상황  잘 고 도구

를 게 잘 사용   있게 는 것이다. 핵심 역량  는 과 과 

능  찰에 지  에 핵심 역량  단 히  차원  나지 

고,  과 (know-how) 차원 지 능  장   있게 다. 이는 

구 주  습 에 라 늘 자신  뒤돌 보는 자   자  지식  

구 는 능  강조 는 것 , OECD가 언 는 찰  인간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 (反省的) 사고를 가능 게 는 마 '이라고 볼  있다. 

찰  강조는 단 히 개별 인 핵심 역량  리스트만  열거  이  논

에 해 상당히 진일보  것  평가 다. 불어 찰   사고를 

가능 게 는 마  OECD가 는 핵심 역량  단 히  차원

 어  자신  지식  지속  구 해나가는 구 주   견지

는 것  평가 다(이종재, 송경 , 2007).  

  'DeSeCo' 트가  '핵심 역량'  3가지 범주   역량   

<  Ⅱ-3>과 같다. 각각 특  이 있는  가지 범주는 상  연계 어 

있 면  체  '핵심 역량'  규명   토 를 다. '핵심 역

량'  상황이나 목 에 라 요  역량이 다르므  각각  경우에 맞춰 그 

조합이 달라질  있다(OECD, 2005; Rych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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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3> 'DeSeCo' 트  '핵심 역량' 

심 역  주  역  

적  적  

집단에   

‧다  과 좋  계 맺  

‧  

‧갈등  고 결   

적  동  

‧  그  또는   맥  에  동  

‧생  계 과 개 적 젝  고  

‧ , , 계,  고 주   

  

 

‧ , 징, 스    

‧ 식과 정보    

‧ 술    

 

  리 면, 'DeSeCo' 트는  사회  복잡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

간  체  능  '역량' 개  탕  다. 역량  개인이 외부

 요구에  해 맥락과  계  속에  인간  지식, , 태도, 

, 가 , 동  등이 가동 어 다.  역량  행동  며, 

 역량  찰  통해 추 다. 역량  다양  맥락에 이   있

며, 체 이고 역동 인 특징  지닌다. 이러  역량 개  탕  삶  

어느 맥락에 든지 용 며 구에게나 요  보편  격  '핵심 역량'이 

었다. '핵심 역량'  개인  공 인 삶과 효  능 는 사회

에 여 는 역량  사회  가 에 른 외  요구에  고 있다. 

'핵심 역량'  횡단 이고 다차원 인 특  지닌다. , 복잡  신구조

를 탕  며, 인간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찰   고 있다. 

복잡  외  요구를 충족시키  해 개인  찰  통해 다양  맥락에 

합  핵심 역량  조합 게 다. 'DeSeCo' 트에  천명  이러  역

량  삶  특  맥락에 요  것에 심  보다는 늘날  복잡  삶

에 처   범  역량에  다는 에  특  직업이나 직

에   역량과는 구별 는 미를 지니는 것  평가 다(소경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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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U  'ET 2010' 

 

'DeSeCo' 트  핵심 역량 연구에 향   럽 에 는 핵

심 역량에  연구를 지속  해 고 있다. 럽  가들  과 

훈 이 늘날  지식 사회  경  에 핵심이라는 것  인식해 며, 

이에 라 ' 럽 연합(European Union)'  2000  '리스본 럽 이사회

(Lisbon European Council)'에  '리스본 략(Lisbon Strategy)'  채택  

이후 럽 연합    훈  책  지속  진행해 다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olicy/framework_en.htm). 

'리스본 략'에 는 계  지식 사회  이동에  도  인식

고 사람과 지식이 장과 고용   럽  가장 요  자산임  인식했

다. , 럽 연합  임워크에  계  지식-  경  이동에 

 럽   핵심   평생 습  통해 공 는 새 운 

 (basic skills)  해야 함  강조 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이후 2002  르 나 회 에 는 럽 

연합 차원에   강   추가 조  'ET 2010(Education 

and Training 2010 work programme)'  채택 다. 'ET 2010'  맥락에

 2001  립  'Working Group on basic skills'  지식 사회에 요  

핵심 역량  틀  개 고 모든 시민이 핵심 역량  획득   있도  는 

권고 사항  해 다. Working Group  역량(competence)이 '지식, 

, 태도  조합'이며, 핵심 역량(key competence)    그 이상  

미를 지니는 것  모 에게 요  역량이라고 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2005  ' 럽 공동체 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는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보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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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보고 는 'ET 2010'  결과   나    훈  분야에  

책   포 인 임워크이다. 이 보고 에  역량

(competence)  "맥락에  지식, , 태도  조합"(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p. 3), 핵심 역량(key competences)  

"모든 개인이 개인  취  , 극  시민 , 사회  포 (social 

inclusion) 3 , 고용 등  해 요  것"  었다. 이 보고 에 는 

다  <  Ⅱ-4>  8가지 핵심 역량과 그  계  핵심 요소를 다. 

 

<  Ⅱ-4> EU  평생 습   핵심 역량 

심 

역  

역 과 계  심  

식 술 태  

 

 

 , 능적 문 , 

 능 등 

술   

 등 

적 고 건 적  는 

경 , 심미적 에  감 과 

그것  는 , 과  

에  미 등 

 

 

, 능적 문 , 적 

과  역

(registers)  에  

식 등 

 시  는 능 , 

 시 고 고 끝

내는 능 , 개  에 적

절   는 능  등 

문 적 차  다  감 , 

에  미  심, 문

간  등 

수 적  

역   

과  술 

에

 적 

역  

숫 에  견고  식, 

정과 조, 적 과 

적  수 적 , 수 적 

 개 에   등 

적  수 적 원 과 과정

 매  에 적 는 능  

등 

실에  존 , 는 

, 당 에  가 등 

 

연 에  본적 원

, 근본적  과 적 개 , 

원 , , 과 술, 과

술적 결과  과정 등 

거에 여  달

거나 결 에 달   

과 적 , 과 술  

 계  고 다루는 능

 등 

적 감 과 심, 적 

점에  미, 전과 

가능 에  존  등 

 

  

역  

적  맥 에  정보

술  본 , 역 , 에 

 식 등 

탐 는 능 , 정보  수집

고 처 는 능 , 적 고 

체계적   정보  

는 능 , 적절  가

는 능 , 실제  가  

는 능  등 

 정보   적 미

 책 감 게 는태 , 

역공동체  참여에  

미, 문 적, 적, 전문적 적

  워  등 

                                            
3
 , 언어, 문 , 별, , 사  지 ,  등  포함한 어  경  특 에도 하고 든  

  사람들  사  참여를 보 하는 책  말함(http://www.cidh.es/en/social-inclusion.html).  

 

 

 



 

 38

습  

 습 

역 , 식, 술,  

격 건에  식 등 

 술  득,  

식과 술에 접근 고 득

고 , 습, 경 , 

는 에  적 , 

적  습에 전 , 

신   가  등 

  습에  동  

신감, 문제 결 태 , 전  

경험과 습   다  맥

에  습  찾는  적

 등 

적‧ 

시민적  

역  

민주주 , 시민 , 시민 에 

 개  등 

 

과 적  계 는 

능 , 역공동체에  주

는 문제 결에  단결과 미 

보여주  등 

에  존 , 감 등 

취적  

감각 

개 적, 전문적, 적 동

에  가  는 , 

에  적  등 

주 적  젝   능 , 

개   과 적  

는 능  등 

주 , 심, 신 등 

 

문 적  

식  

 

주  문  에  

본적 식 
감  능 ,  능  등 

정체 , 창 , 술적  

 미적 능  는 

, 문 적 에  미 등 

 

럽 연합  역량 논 는 계  지식 사회에  인식  탕  

다는 , 개인  행복과 사회   지향 다는  등  통해   

OECD  'DeSeCo' 트  같  맥락  지 고 있    있다.  

 

    5) 국내  역량 논  

 

  국내에 도 인간  삶 이나  생   연구 역  장  

역량 연구들이 진행 었다. 국 개 원에 는 2002 부  2004 에 걸

 연구에  평생 습   역량  라보고, "생 를 통 여 시

 주어야  핵심능 "  '생 능 '  개 다. , 그 구 요소  

'  해 (3R), 핵심능 ( 사소통능 ,  해결능 , 자 주도  습

능 ), 시민 식, 직업특 능 ' 등  시 다( 나 외, 2003;  

외, 2002;  외, 2004).  

명희  진 (2008)는 '생 역량(life competency)'이라는 용어를 사

용 다. '생 역량'  개  "사람이 일상생   주어진 경에 

 해  실생 에  생 는 를 해결 고, 자신과 타인  이해 여 

상  인 계를 지   있도  개인  행동과 감 , 사고를 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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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힘"(p. 178)  었 며, 생 인  청소 에게 요  

생 역량  역  '자 장역량, 자 조 역량, 공동체역량, 상황

처역량,  해결역량' 등  5가지가 시 었다.  

 

    6) 종합 논  

 

지 지 검토  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인간  삶 에  역량개

 체 인 삶  맥락에  요구를 충족시키   인간  체  능 이라

는 미를 지닌다. 특히 21  사회  모든 개인에게 보편 이면 도 핵심

 요  역량  다양  용어  지만 주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

 며, 핵심 역량   요소는 연구 맥락에 라 다양 게 규명 었

다. 다양  연구  특히 OECD  'DeSeCo' 트는 다국 인 연구  

그 권 를 인 고 있 며 랜 간 동  연구를 탕   계  여

러 역량  연구, 특히  분야  역량 연구에 요  향  미  것

 평가 다. 우리나라  여러 역량  연구들도 'DeSeCo' 트  역

량 연구에 많  향  며, 역량  연구들에   역량  개

들이 이 트  역량 개  격과 크게 다르지  인   있다. 

라  이러  연구  름에 라 본 연구에  역량 개 도 'DeSeCo' 

트  역량 개  격  본  용 고자 다. 지 지 논  

인간  삶 에  역량  핵심 역량 개    요소를 리

면 <  Ⅱ-5>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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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5> 역량  핵심 역량 개    요소  

  

또는  

연  

 개  정    

OECD-

DeSeC0 

(2003) 

역  

( 적, 적  포 ) 심 ㅜ

적 조건  가동  정  맥 에

 복   공적  족시 는 

능  

X 

심 

역  

개  다  맥  또는  역에 과

적  참여  고, 개  공적  

과 적  능 는 에 여 는 

역  

‧ 적  적 집단에   

‧ 적  동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역   맥 에 적절  식, 술, 태  조  X 

심 

역  

든 개  개 적 취  전, 적극적 

시민 , 적 포 , 고  등   

 것 

‧    ‧   

‧수 적 역   과  술 에  적 역   

‧  역             ‧ 습   습 

‧ 적, 시민적 역     ‧ 취적  감각 

‧문 적 식   

개 원

(2002~2004) 

생  

능  

생  여 시  주   심능

 

 문 (3R), 심능 ( 능 , 

문제 결능 , 주 적 습능 ), 시민

식, 수능  

,  

(2008) 

생  

역  

 생   주  경에 적

  실생 에  생 는 문제  

결 고, 신과  여  

적  계   수  개  

동과 감정, 고  시  수 는  

‧ 역  

‧ 조절역  

‧공동체역  

‧ 처역  

‧문제 결역  

 

  (3)  분야에  역량  미  

 

 맥락에 는  외  맥락에  역량 개  그  용   없

며, 그  용  경우 많  개  생 게 는   분야에  

역량  미를 살펴볼 요가 있다. 라   분야에  역량 논  

경  살펴보고,  분야에  역량 개 에 해 자 게 살펴보고자 

다.   

 

    1)  분야에  역량 논  경 

  

  다양  맥락에  논  역량 개  근 들어  맥락에  



 

 41

히 논 고 있다.  분야에  역량 근  출  20   '과

 과  운동'  구자  Bobbitt 다( 민 , 2009; 신춘 , 2010).

당시 미국   상황  속  경  과 민주주  속  진 이라

는 시  변 에 부 해야 다는 당면과 를 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계는 19  낡   청산에 요   시 지 못 고 있었

고, 그러  낡   지탱 고 있  것  ' 식도야이 (formal 

discipline theory)'이었다. ' 식도야이 '  근본  이 어는 '능 심리 '

, 이 견해에 면 인간  마  억, 감각, 재생, 연상, 지, 감 , 

추  등과 같  신능 들  구 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 심리  

억, 추 , 상상 등  능 과 그 능 이 용 는 상  상  분리  것

 간주 다는 , 즉 목 (능 )  내용( 과) 간  개  

 시 는 를 범 고 있었다(신춘 , 2010). 컨  억이라는 능

 항상 ' 엇에  억'  존재 지 억 는 상이 없는 억 일  

미가 없다는 것이다(Dewey, 1916: 신춘 , 2010에  재인용).  

  이러  를 극복  해 는 목  내용 간  개  

 보 는 것이 요 다. Bobbitt는 그  사회 ·개인  요 부

 모색 는 근법 부  찾 고, 그 일  '과  과  운동'

 주창 다. '과  과  운동'에 있어   생들이 미래에 해

야  동들  효과  행 도  시키는 것  목  다. 

라  그러  행에 요  능 , 태도, 습 , 지식 등  명료  것이  

목 이며, 과  그러  목 를 취   다양  동들  구

어야 다고 보 다(Bobbitt, 1918: 신춘 , 2010에  재인용). 그는 동분

 는 직 분  용 여 10개  주요 동4  시 다. 이 견해 이후 

                                            
4 1) 언어 동-사  상 사 통 2) 건강 동 3) 시민생 동 4)  사 동-타 과  만 과 

  사  5) 여가 동, 락 동 6) 신 , 지  질 지 동 7)  동 8) 동,  

  동, 가 생  지 동 9) 문 , 직업  실  동 10) 직업 동(Bobbitt, 1924: 신 , 2010,  

  p. 10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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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당 에 크고 작  '역량계 '이 었 며, 근래에 OECD  

역량 연구 역시 Bobbitt  연구  근본 격  다르지 다고 볼  있다(신

춘 , 2010).  

  이  같  맥락에  역량 심  과 사  원  20  후

 미국 등  과  논쟁에  찾   있다(Grant, 1979: 소경희, 

2009에  재인용). 1890  들어  인  격  과만이 신능  

강   있는 것  니며, 그러  과는 새 운 산업사회  요구에도 

지 다는 이 면  식도야이  해  조짐  보 고, 

울러 다양  경  생들이  입 면  과  내용에 해 

새롭게 고민 게 었다. 그러나 1892  버드  Eliot 장이 조직  등

  10인 원회가 이러  고민  용 지 고 통 인  

과 부  거  벗어나지 는  자, Dewey  같  진보주  

진 에 는 민주주  사회 에 심  갖고 과  개  운동  벌

다. 이러  심  미국 회 산  등 개편 원회에  'Cardinal 

Principle Report'  출  이어 고, 이 보고 는 등 과  이 는 

7가지 목  - 건강, 능 습득, 가 운 가족 구 원, 직업, 시민 , 여

가 용, 리  품  - 를 시 다(소경희, 2009).  

  Bobbitt  10개 주요 동과 미국 등 개편 원회가  7가지 목

는 모  그 경이나 내용에 있어 사  고 있고,  나 가 에  

언 했듯이 OECD  'DeSeCo' 트  핵심 역량과도 맥락  함께 다. 

이는 20  에도 늘날과 같   고민이 있었    있는 

목이다. 이러  연구들  사실  내용에 해 계가 랫동  고

민해  것  연속 상에 있다고   있다. 즉  내용    

이 에  것이냐 니면 인간 삶  실 에  것이냐에  논 는 

계  지속  논쟁 이었다. 이러  논쟁들이 21 에 들어 는 지 지 지

 러다임이었  '자 (liberal education)' 개 이 쇠퇴 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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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실 (social practice)'  여 논 는 경향

 나타났다( , 2010; 재 , 2001).  

  20   이후 계에 강  향  미쳐   사상  

나는 Peters  Hirst  '자 '이다. 자  이 어는 Aristotle에

 롯 어 1960~1970  Peters  Hirst에 해   이

어  자리 잡게 었다( 재 , 2000). 고  그리스· 마 시  자

과(liberal arts)  맥  이어  자  좋   내지는 질 높  

 는 동시에(Cahn, 1979: Kimball, 1986에  재인용: , 2004에

 재인용) Hirst가 는 에 른 주지주  면에  자

 개  갖고 있 도 다( , 2004b). Hirst  자  이 어는 

"고  희랍  자  계승· 시킨 것이 는 나, 고  희랍  자

이 근거 고 있는 이상   인 주  실재   채 

마 과 지식  논리  에 해 만 규 다"( 재 , 2006, p. 66). 

즉 그  자  에  다루어야  감 , , 마  인지  

상태, 과  지식,  행  달 등  다른 면  도외시 다는 

 게 었 며( , 2004b), 결국 Hirst는 1990  들어 자신  

존 이  철회 고 '사회  실 에  입  '  다

(Hirst, 1992: , 2010에  재인용; 재 , 2006에  재인용; , 

2004a에  재인용; 2004b에  재인용). 

  Hirst는 실  지식이 이  지식  고  미를 분명히 는데 

가 고(Hirst, 1993: , 2004a에  재인용), "좋  삶  인간  

인 욕구를 장 인 에   만족시키는 것이며, 그러  삶  

자신이 속해 있는 지 이고 합리 인 '사회  실 '에  입  통해 '실천

' 이  달시킴 써 가능 다"( 재 , 2006, p. 66)고 다. Hirst

 '사회  실 에   '  보편 인 합리  추구 는 자

에   시 는 시도 ( 재 , 2001) 실천  이 에 르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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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살게 는데 목  고, 사회에  지 이고 공 인 합리  실

를 내용  강조 다( , 2010). 이에 해  (2004b) 

  Hirst가 자신  존  주지주 인 자  철회 지만 

Hirst  가 자  일  통  니 에 우리가 자  통 

자체를 부  요는 없 며, 사회  실 에  입   자  

는 개  평가 고 있다고 다. 라  사회  실 에  입  

 들인다고 해  자  포  요는 없고, 히  사회  실

에  입  이  다양  면  강조 여 인  추구 며, 

내용  폭 게 장 다고 보 다. , 사회  실 에  입  이 

계  습이 닌 인격  습  강조 다는 에  자  이상과 모

지 고, 자  이상  자  이  구 는  개 이라

는 것이다. 특히 Hirst  사회  실  개  주지주  자  보

다는 훨   자  이상  잘 실 해 다고 다.  

  이러  해   입장에  역량에  과도 일맥상통 는 

면이 있  견 게 다. 소경희(2009)는 역량  이 통 인 자

 늘날  상황에 맞게 재 는 노 이자 7 자 과  새

운 버 이라고 해 는 Ewens (1979)  논 를 들면 , 역량   

역량이 통  자 에  강조  과(arts)   버 이라는 , 인

간  여러 역에  용   있는 일 인 능 이나  강조 다는 

 등에  자  격  갖고 있다고 주장 다. 통  자  

  같이 Hirst  주지주 인 만  지니는 것이 니다. 자

과(liberal arts)  'arts'라는 이름이 시사 듯이 만들고 산출 고 구

는 것과도 다. 즉 자 과  법, 사, 논리 과목들  우리가 언어

 상징  사용   분 , 사고 , 쓰 , 말 , 결  등  통해 

실천 다. 라  통 인 자 과는 사소통, 분 ,  해결 등과 같  

일  역량  새롭게 거듭났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주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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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게 보면 행  속에  , 즉 실천  지식  속  내재  

함 고 있고, 이러  내재 인 속 들이 역량이라는 이름   

재탄생 게  것이라고 리   있다. 소경희(2009)  이러  주장  

Hirst가 실  지식이 이  지식  가 다고 말  것과 일맥상통

는 것  이  지식도 실  지식과 지  드러내는 부분이

라고   있다. 라  Hirst  '사회  실 에  입  '이 이 과 분

리 지  실  면  강조 면  욱 인간 인  지향  

고 있다는 평가는 역량개 에 도 마찬가지라고   있다. 이러  미에

 에  역량   내용  이  면  부 지 면  그

동  시 어   내용  실  면  부각 는 름  이어가고 

있다고   있다.  

  이러  역량 담  1990  들어  과  개  이 는 핵심  

새롭게 부 게 었다( 민 , 2009). 군다나 'DeSeCo' 트는 "역

량  직업 분야가 닌 인간 체  삶과 여 논 함 써 역량  

가 우리  체 인 삶  질과 여 요 다는   계  

인식시  주었 며, 이에   심  구 는 계 가 었다

"(소경희, 2007, p. 2). 'DeSeCo' 트에   핵심 역량 개  

 맥락에  역량  이해 었고(이 , 2011),  역 이외에  

사용  역량 개  에 용   개  계를 뛰어   있는 

단 를 공함에 라 역량      있는 당  얻

게 었다. 즉 핵심 역량  21  사회를 살 가는 모든 개인에게 요  

보편  능 이고, 인지 · 인 차원  체  개 이 에, 인  

지향 는  통해 핵심 역량이 어야 다는 인식이 장 고 

있다. 이러  동향  계 각국  과  개   연구들이 핵심 역량에 

 맞추도   원동  작용 고, 이러  역량 개  근 여러 

나라  개  향 에 있어 주요  개  다양 게 언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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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심  과  개 는 움직임  략 1990  부  

생겨났고 이러  경향  2000  들어 가속 었다. 이러  역량  심

  과  계는 국, 독일, 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주 등 

다양  나라들에  찾 볼  있다(이 우 외, 2009). "각 국가별  역량  

용어  개    계 식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역량  심축  

삼고 있다는 공통  보여 다"(송주 , 2011, p. 217). 특히 럽 연합  

국가들  핵심 역량에  과  심  보여 다. 각 럽   당

국   질에  심, 국 , 과  달,   복잡해지는 

진  등  이  인해 평생 습·  생  습(life-wide learning)  요

 자각 게 었고, 과 에  지식과  보다 공  용에 

 게 에 라  목 를 역량   재개 게 었다

(Eurydice, 2002).  

  지 지 논  역량  미를 용 여, 본 연구에 는 역량  존  

이  지식과 상  타  분리 지 고 이  지식과 역량  상  

연계 인 입장  취 다. , 존  지식 심  면  부 고 

그 자리를 역량  체 보다는 존  지식 심 에 편 어 주목

지 못했  실천 인 맥락에   내용들  면  어  

존  지식 심 과  상  인 입장에  라보 는 입장  취 다.  

 

    2)  분야에  역량 개  

 

   분야에 는 역량 개 에 해 나  합  것이 없고 직도 지속

 연구 이다. 라  시 에 는  분야  자들과 연구 

 논 들  살펴보고 공통  토  역량  미를 도출해내는 것이 

일 것이다.  

  Romainville (1996)  역량(competence)이 일   분야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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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효  행동 는 특별  능 (capacity)이나 잠재

(potential)"(Eurydice, 2002, p. 13에  재인용)  미 다고 다. 

Perrenoud (1997)는 역량(competence)  다는 것  개인이 복잡

고 다양 고  불가  상황에  획득  지식  동원 고(mobilize) 용

고 통합 게  는 것이라고 며, 역량(competence)  "주어진 상

황에  효  행동 는 능 , 지식에 지만 그 지식에 국 지 

는 능 "(Eurydice, 2002, p. 13에  재인용)이라고 다. Weinert 

(2001)는 역량  "특  목 에 도달 는 데 요 거나 충분  능 , 능

함,  등  략 인  체계"(p. 45)라고 다. Coolahan (1997)

 "역량(competence)  개인이  실 에 참여함  통해  개 는 

지식, 경험, 가 , 경향 등에   일  능 (general capability)"(p. 

26)이라고 다. Chisholm (2005)  역량(competence)  " 이거나 

변 는 상황에 지식, 노 우,  용 는 능 "(p. 42)  미 는 것

 개 다. 

  럽 연합 국가들   체계  책에  보  분  공 는 

'Eurydice' 트워크는 2002  'Key Competencies - A developing concept in 

general compulsory education' 보고 를 간 다. 다양  럽 연합 국가

들  과 에  조사를 토  럽 연합  핵심 역량 에  

근  보를 공 는 것에 목  었  이 보고 는 핵심 역량(key 

competence) 개  "모든 개인이 사회  극 인 구 원  미 있

게 살 가도  는 데 있어  인 일  지식, , 태도"(Eurydice, 

2002, p. 29)라고 고, 벨 에, 덴마크, 독일  포함  다양  럽 나라

들  역량 개  를 소개 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국 과 평가원  2007 도부  2009 지 

미래 국인  핵심 역량 증진   · 등  과    계 

에  연구를 진행 다. 이 연구에 는 핵심 역량  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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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를 효   합리  해결  해 습자(  사

회인)에게 요구 는 지식, 능, 태도  체"(이 우 외, 2008, pp. 15-16; 

이 우 외, 2009, p. 15)라고 다. 여 에  핵심 역량  "개개 습

자  사회인이 보 고 있는 차별 고 독특  능 이라 보다는 구

나가 러야  본 이고 보편 이며 공통 인 능  격  견지 다

"(이 우 외, 2008, p. 16; 이 우 외, 2009, p. 15)고 , 'DeSeCo' 

트  핵심 역량과 같  격  지 고 있    있다. 이 연구에

는 • 등  통해 러야  핵심 역량  역  '창 , 

 해결능 , 사소통능 , 보처리능 , 인 계능 , 자 리능 , 

습능 , 시민 식, 국 감각, 진 개 능 ' 등  10가지를 다

(이 우 외, 2008).  

, 소경희(2007)는 역량에  OECD  포 인  용 면  

역량  "개인이 특  맥락  복잡  요구를 공  충족시키  해 갖

추어야  능 "(p. 8)이라고 다. 지 지 논   분야에  

역량 개  리 면 <  Ⅱ-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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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6>  분야에  역량 개  

 또는  

역 
 정  

Romainville 

(1996) 
competence 

주  맥 에  적  동 는  능 (capacity) 나 

(potential) 

Perrenoud 

(1997) 
competence 

주  에  적  동 는 능 , 식에 만 그 

식에  는 능  

Weinert 

(2001) 
competence 

정 에 달 는  거나  능 (abilities), 능

(proficiencies), 술(skills) 등  적  전문  체계 

Coolahan 

(1997) 
competence 

개  적 실제에 참여  개 는 식, 경험, 가 , 경

(dispositions)에   적 능 (general capability) 

Chisholm 

(2005) 
competence 정적 거나 는 에 식, , 술  적 는 능  

Eurydice 

(2002) 

key 

competence 

든 개   적극적  원  미 게 가  

는   수적   식, 술, 태  

에 

 역 

kompetenzen

(competencies) 

식, 술, 태   과 정적 그 고 과 적  능

(capabilities and abilities)  

에 

망  

역 

competentie 

(competence) 

식, 찰, 술, 태  포 는 다차원적 격  니고, 식적

/ 식적, 식적/ 식적 맥 에  득 , 정  나 

과제 건에 적  답  제공  고, 제나 족  조건에  

적  동    것 

sleutelcompetentie 

(key competence) 

전  가능 고 적  가능 ,  달 , 문제 결, 다  과제 

수    수 는 다 능적 격  니는 것  

 
nøglekompetence 

(key competence) 
식과 격 건(qualifications)  다  에 적 는 능   

 
schlusselkompetenzen

(key competencies) 

연적  적   태 , 가 , 식, 술  나 내는 역

  

과정 

가원 

(2007~2009) 

심 역  
다  나 문제  적   적  결   습

(  )에게 는 식, 능, 태  체 

경 (2007) 역  
개  정 맥  복   공적  족시   갖  

 능  

  

  지 지 살펴본  분야에  역량 개 들  토  역량 개  리

해보면 다 과 같   가지 특징  찾   있다. 첫째, 역량 개  체

 '상황, 목 , 맥락,  실 ' 등  러싸고 있는 경  요소를 

포함 다. 째, 이른  인간  자원이라고 일컬   있는 '지식, , 태도, 

경험, 가 , 경향' 등 역량  이 는 다양  인간 내 인 요소들  포함

다. 째, '효  행동 는 능 , 용 는 능 , 는 능 ' 등과 

같  외  행 용어들  포함 다. 이러  특징들  OECD  'DeSeCo' 

트에   역량 개 과 해보면 <  Ⅱ-7>과 같  사  



 

 50

견   있다.  

  

<  Ⅱ-7> 'DeSeCo' 트  역량과  분야에  역량 개   

OECD  'DeSeCo' 젝  역  개   에  역  개  

( 적, 적  포 )  

심 적 조건  가동 

' 식, 술, 태 , 경험, 가 , 경 ' 등 역   

는 다  간 내적  능   

정  맥  
' , 적, 맥 , 적 실제' 등  러싸고 

는 경적  

공적  족시 는 능  
' 적  동 는 능 , 적 는 능 , 는 능

' 등과 같  적 수   

 

  이처럼 'DeSeCo' 트  역량 개  인간  삶 에  역량 연

구뿐만 니라  분야에  역량 연구에 도 본 인 틀  공해 다

고 평가   있다. 그러나  가지 주목  이 있다면, 인간  삶 에 

 역량 개  체 인 삶  맥락에  요구를 충족시키   인간  

체  능 이라는 미를 지니는 것  'DeSeCo' 트  역량 개 이 

요구 지향 인 격  용 는 것과 달리,  분야에  역량 개  요

구 충족   능  명시  강조 지는 는다. 즉 인간  삶 에

 역량에  논 는 요구 지향  격  보여주지만,  분야에  

역량 논 는  요구 지향  격이 다.  

 

  다.  분야  역량  용어 

 

  지 지 살펴본 외국   분야 역량  연구 들  보면 역량  

용어 에 란  느끼게 다. 'competency', 'competence', 

'competencies' 등 다양  용어들이 등장 는데 우리말  번역  는 모  

'역량'이라는 용어  번역 게 다. 그뿐만 니라 역량과  용어  

'ability', 'capability', 'capacity', 'certification', 'qualification', 'skill' 등 다양

 용어들도 역량과 명 히 구분 지 는다. 라  이러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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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해 써 역량  미를 좀  명료히 드러낼 요 이 있다.  

우  'competency', 'competence', 'competencies' 등  개 에 해 살펴

보면, 스퍼드 어 사  'competence'  'competency'가 동 어  "

어떤 것  공  는 효  는 능 "(http://oxforddictionarie 

s.com)  다. 그러나 이러  사  미 는 다르게 많  역량 

 연구 에 는 사용 는 상황에 라 용어들이 다양 게 사용 다.  

  Short (1984)에 르면, 'competency'는 어떤 사람이 소 는 구체 인 

속 (attribute)이며, 'competencies'는 개인  이나 충분함  단  

 있는 구체 인 범주(category)  그 범주 에  어떤 사람이 능 고, 

고, 충분 다고 특징지   있는 질이나 상태(quality or state of 

being) 모 를 미 고, 'competence'는 'competencies'   번째  미, 

즉 능함  질이나 상태를 미 다고 다. , Short (1984, 1985)는 

'competence'를 (ⅰ) 행 나 행  역량, (ⅱ) 지식이나  운용

능  역량, (ⅲ) 충분 다고 여겨지는 능 (capability)  도나 

 역량, (ⅳ) 어떤 사람  질이나 상태  역량 등  4가지 개

 구분 여 명 다. Short (1984, 1985)는 이  첫 번째가 가장 

좁  범  용 과 용  갖는 것  고  가능  것에 

며  번째가 가장 일  용 가능  개 이라고 다. 그러나 

역량 개  용  는 4가지 개  모  고 해야 고, 4가지 개 에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며,  번째 개 에 'competence'라는 용어를 

사용 는 것  다고 다.  

  Short가 역량 개   인간  차원  본 것에   나 가 

Kouwenhoven (2003)  역량 개  개인  특  보는 과 과  

특  보는  구분 는데, 이러  에 라 용어  사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Kouwenhoven (2003)에 르면, 역량  개인  특  

보는  능 에  는 입(input) 지향   미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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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역량(competency)  개인  질, 특 , 속  여겨진다"(p. 

47). 즉 이러  입  능  행  취 는 데 요  능 에 

 는 것 , 미국에 는 이러  입 근법이 며 'competency'

라는 용어가 주  사용 다(Garavan & McGuire, 2001: Kouwenhoven, 

2003에  재인용).  

  역량  과  특  보는  행 (standard of performance)

에  는 산출(output) 지향   미 다(Holmes, 1994: 

Kouwenhoven, 2003에  재인용). 이 에 르면, 'competence'는 규

   역 과 과 를 행 는 능  미 며, 과 훈  과

 산출  강조 는 입장  취 다(IFAC Education Committee, 2001: 

Kouwenhoven, 2003에  재인용). 특히 국에 는 에 도달   

행 능  'competence'라는 용어를 주  사용 다(Bolton, Brown & 

McCartney, 1999; Fletcher, 1997; Garavan & McGuire, 2001; Mansfield, 

1989; Melton, 1997: Kouwenhoven, 2003에  재인용). <  Ⅱ-8>  지

지 논  Kouwenhoven (2003)  역량에     

이다. 

 

<  Ⅱ-8> 역량    

개    점 과제   점 

능 (ability)에 점 수  (standard of performance)에 점 

(input) 적 (output) 적 

competency: 개  , ,  competence:   역 과 과제  수 는 능  

미  심  심 

능  수  취에  능 에 점  달   수  능  

 

  리 면, <  Ⅱ-9>에  볼  있듯이 'competency'는 주  개인  내

재  특  가리키고, 'competence'는 과  행 능 , 능함  질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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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같이 외  드러나는 것  미 며, 'competencies'는 개인 특  

범주, 그리고 능 다고 단   있는 질이나 상태 등 욱  범  

역량  미 다고 리   있다.  

 

<  Ⅱ-9> competency, competence, competencies 미  

 또는 문헌 competency competence competencies 

Short 

(1984) 

  

는 체적   

능  나 태

 미 

개  적절 나  단  수 는 

체적  주  그 주 에    

능 고, 적절 고, 다고 징  수 

는 나 태 

Kouwenhoven 

(2003) 

개  , , 

 
  

IFAC Education 

Committee(2001) 
 

규정    

역 과 과제  수

는 능  

 

 

  역량 용어  논 는 역량 개  근법과 연 어  욱 심도 있게 진

행 었다. 사실 역량 개   논 보다 욱 다양  각도  는 양

상  보여 다. 이  여 Weinert (2001)는 역량(competence)  "특

 목 에 도달  해 요 거나 충분  능 (abilities), 능함

(proficiencies), (skills) 등  략 인  체계"(p. 45) 라고 

고, 'DeSeCo' 트  연구에  역량  , , 해 는 

다양  이  근법  <  Ⅱ-10>과 같이 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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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10> Weinert (2001)  역량 명  이  근법 분  

접근  미 

적  적 역  · 적  적 능  

전문  적 역  ·  내  역  수     개 에게  적 전제조건 

역 -수   
·Chomsky(1980)  역 과 수  개 에  생  개  

· 역  수  근본적 조  

역 -수   

 

· 적 식, , 과제 과  숙  등과 같  들에  조정 는 역 과  

 수 과  계 

적 역 과  

동 적  동 경  

· 적 역 과 동 적  동 경  계  White(1959)에  견  

· 개 , 취동 , 개  조절 신  등  역 에   

객 적 역  개 과 

주 적 역  개  

·객 적 역  :  척  검  정  수 는 수 과 수  경  

·주 적 역  : 과제 수  문제 결에  수 -  능 (abilities)과 술(skills) 

 에  주 적 가 

동 역  

· 공적  습과 동에 고  적, 동 적, 적 전제조건들  포  

· 동 역  개  과제, , 척  족에  조건  에 적 는 것 

· 적 문제 결 능 , 적 고 술, 역- 적 식과 역- 정적 식, 

실 

 적· 정적  개 , 적 역  등 

 

  이  슷 게 Kouwenhoven (2003)  다양  자들  역량 를 

여 5가지 집단  구분 고, 역량  '행동주 ', '일 ', '통합 / 체

' 등  범주  Hager(1993)  Gonczi(1994)  연구에 라 이를 다

시 '행  역량', '속  역량', ' 체  역량'  병합 여 범주

 를 시 다. 

 

<  Ⅱ-11> Kouwenhoven (2003)  역량   분  

역  정   역  개 는 점 

 수  수  능  또는 정  에 는 수  능

 역   (behaviours)  역  

 수 는 것  술 는, 과  역  

 수 에  수 에  ( 식, 술, 태  같 ) 들

 택 고 는 능  역 . 적   
 (attributes)  역  

정  ( 식, 술, 태 )   역  

 4가  그룹    포 는  체적  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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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ut (1994: Kouwenhoven, 2003에  재인용)는 '행  역량'   

'속  역량'과 사 게 역량  '사회  규  역량'과 '개인  

입장에  역량'  구분 다. '사회  규  역량'  는 

에 요구 는 과 를 행 는 능  미 는 면, '개인  입장에  역

량'  직 나 상황에  거 지향 인 효 과 우  행에 연  개인

 내재  특  미 다. Hager, Gonczi & Oliver (1990: Kouwenhoven, 

2003에  재인용) 등  '통합 / 체  근법'   실  에  명

며,  과  맥락 에  나열 는 지식, 능 , , 태도 등  

 분 다고 다.  

지 지  논 를 토  했  , 다양  역량 들  체  개인 특

 지향 는 , 과 를 지향 는 ,   통합  체  

 리 다. 개인 특  지향 는  주  역량  인간 내 인 속  

 특  고, 과  지향  행, 행  는 능  

며, 체   이  모  포 는 가장  식  근법이

라고   있다. 체   'DeSeCo' 트  역량 개 에 도 

인   있다. 지 지 논  역량 개   해  리 면 <  

Ⅱ-1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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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12> 역량 개    

 개    점 과제  점 체적 점 

Holmes 

(1994) 
 

(output) 적, 수  

 점 
 

Garavan & 

McGuire 

(2001) 

능  수  취 는  

 능  점 
  

IFAC Education 

Committee(2001) 
 

규정    역 과 

과제  수 는 능  점 
 

Kouwenhoven 

(2003) 

(input) 적, 개  

, ,  점. 

 역  

 역  체적 역  

Hager(1993), 

Gonczi(1994) 
 또는 적 술접근   

동주  또는 정 과제 접

근   
적/ 체적 접근  

Hager, 

Gonczi, 

Oliver(1990) 

  적/ 체적 접근   

Eraut(1994) 개 적 에  역   적  규정  역    

 

  그러나 모든 역량 연구 에  시 는 역량 개  를 이 게  가

지 향  모  리  는 없다. 그만큼 역량  개  맥락에 라 다

양 게 고 그에 른 난 도 상당 다. Stoof, Martens, Merriënboer 

& Bastiaens (2002) 등  역량  가 명 지  것에   

다양  역량 개  허용 는 구 주   도입 다. 이는 역량 

가 진실인지에 심  고 지극히 잡  어 운 역량 개  보다

는 역량 가 사용 는 맥락에 합 지, 즉 역량  실행 가능 (viability)

에  는 근 식이다. 이들  역량  실행 가능  높이   

변인 써 사람, 목 , 맥락 등  3가지 변인  시 면  역량에  개

 사고  용어  사고를 조합 고 시도 는데 그 구체 인 법이   

'역량  경계 근법(the Boundary Approach of Competence)'이다. 이는 

역량  미를 탐구  해 다양  차원(dimensions)  탐색 여 역량 개

 역  장 다는 'inside-out' 근법, 역량  용어 택  해 역량

과 연  용어  계  명 히 함 써 역량 개  경계를 축소 다

는 미  'outside-in' 근법 등   법  통해 역량 개  경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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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이다(Stoof et al., 2002).   

 

 

[그림 Ⅱ-4] Stoof 외 (2002)  '역량  경계 근법' 
출처: Stoof et al., 2002, p. 353 

 

  'inside-out' 근법에  역량  시 고 는 차원들  개인  특 과 

과  특 , 개인  역량과 범  역량, 특  역량과 일  역량, 역량  

과  역량, 가르   있는 역량과 가르   없는 역량 등

이 있고, 'outside-in' 근법에  역량과 연  용어  고 는 것들  

행, 자격, 능 , 지식, , 태도 등이 있다. 이러  근법  많  자들  

역량 를 분 는 데 그 지 고 구 주  시각  재조합   

근법이라고   있다. , 역량  개 뿐만 니라 용어 지도 신

게 고 자는 취지  해   있다. 'inside-out' 근법에  고 는 차

원들  지 지 논 었  역량 개  내용에  고민이고, 'outside-

in' 근법  이후에 논  용어 사용  일맥상통 다. 이러  근법

 용 는 것  논 가 요 겠지만 여   가지 미를 찾   있는 

것  역량 개  내용뿐만 니라 용어 택도 역량  개 에 있어 요

 미를 지닌다는 일 것이다(Stoof et al., 2002).  

  Stoof 외 (2002)  'outside-in' 근법에  지 는 용어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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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여 역량  용어들에  다른 연구들  살펴보면, Chisholm 

(2005)  <  Ⅱ-13>과 같이 역량  용어들  다. 

 

<  Ⅱ-13> Chisholm (2005)  역량  용어  

 정  

ability 
정  말 는 능  갖는 것처럼   는 것  보여  수 는 

능  

capability  시적 나 시적   수 는 것, skills·competence  슷  

capacity 
보   개 적  미 고  식· 술·역 (competence)  포

는 수  식  , potential과  

certification 
개 에  득 거나  습/ 스 제공   는 식· · 술·역

(competences) 등  식적  는  과정  말  

competence 

정적 거나 는 에  식, , 술  적 는 능 , 결정적   가

 : 는 것과  수 는 것  정  과제나 문제에 적 , 러  능  

다  에 전  수  

qualification 

certificate or diploma  동 . 럽  식  에  것  주  스  

공적  수 거나 전문  , 술, 역 (competence) 취  에 달  

실  는 공식적  또는 문  

skill 정  과제나 무  수 는   식과 경험  갖는 것  미  

 

  'ability', 'capability', 'capacity' 등  역량 에  많이 등장 는 용어들

이다. 이들  사  는 "능 "이지만 용 는 조  다르다. 'ability'는 어

떤 일  실  잘   있다고   쓰이며, 'capability'는 잠재  사

람이   있는 '일  양' 는 '능 '  고, 'capacity'는 어떤 일  

는 데 요  '자질'  갖고 있다고   사용 다(HaperCollins, 2004; 

이 역, 2008). Chisholm(2005)  에 도 볼  있듯이 'ability'는 실

 그 사람이 소 고 있는 명시 인 능  가리킬  쓰이는 단어이고, 

'capability'는 " 드시 사용 는 것이 니거나 본인이 인지 지도 못 는 

개인  특징"(Stoof et al., 2002, p. 359), 즉 명시 인 것뿐만 니라 시

/잠재    있는 능  미 다. 'capacity'는 잠재 과 슷  

미  자질  가리킬  사용 는 것  이해   있다. 이에 해 

'competence'는 "특별  행  행에 요  개인  특징과 연 "(Stoof et 

al., 2002, p. 359) 며 상황에 지식, 노 우,  등  용  이 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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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를 지니는 용어 , 21  상황에 맞게 욱 특  고차원

이면  심 인 능 이라고 볼  있다.  

  'certification'과 'qualification'  공식  인 는 능 에  용어

이다. 독일, 란드에 는 'qualification'이 'competence'나 'competency'

 동 어 도 사용 는 편 국에 는 'BNVQ(British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역량에  공식  증명 는 독일  

'Doppelqualfikation'과 같  'certification'과 연 다. 'competence'는 개

는 것에 해 'qualfication'  여 다는 특징  지닌다(Kouwenhoven, 

2003). 

  'skill'과 'competence'는 자주 상  어 사용 지만, 미는 다르다

(Chisholm, 2005). 보통 ' '이라고 번역 는 'skill'  " 람직  과를 

얻는 행 를 는 훈  통해 획득 고 습 는 능 "(Gordon et al., 

2009, p. 37) 는 "특  과 나 직업  행 는 데 요  지식과 경험

 갖는 것"(Chisholm, 2005, p. 42)  다.  추상 인 규 과 

고리즘  분 고(Canto-Sperber & Dufay, 2001: Rychen & 

Salganik, 2003b에  재인용), 히 자동 며(Weinert, 2001: Rychen 

& Salganik, 2003b에  재인용), '  (basic skills)'이라는 용어  경

우처럼 상  낮   어 움  언 도 다(Rychen & 

Salganik, 2003b). 즉 "  자동 어 있거나 단계별  차  용이

 능  면  가리키는 것 "( 일 외, 2007, p. 247) 범  분

야에 용 보다는 특  분야에  과  행  해 훈  통해 얻어지

는 능 이라고   있다. 그에 해 역량(competence)  인지  ·

태도· 인지  요소 등  망라 는 복잡  행동 체계를 미 다. 역량  

신 인 가 동원 는 특 이 있 며, 일 인 개인 자질  언 는 

데 사용 도 는데, 이러  자질  특   요구  연계 지 는

다. ,  가지 구 요소 만 구 지 고 인지 ·동  면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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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는데, 를 들어  , 분  ,  해결  등  역량이 

니라 구 요소이다(Rychen & Salganik, 2003b).  

  명희  진 (2008)는  역량  구 는 구체 인 행동  요소

라고 주장  Gresham과 Elliott(1987)  연구, 역량  상황 속에  개인  

통해 나타나는 인 효과 이며  조합이고,  다양  법들

이며 역량  개 이라고 주장  Baron과 Markman(2003)  연구 등에 

주목 고, 이에 근거 여 "역량  개인에  인 평가이고,  역

량   구체 인 략 , 역량과 능 이  상 개 "(p. 176)이라

고 주장 다. 리 면 '역량(competence)'  ' (skill)'  포함 는  

 미  사용 며(Gordon et al., 2009), 지식, , 태도, 동  등  

망라 는 복잡  인간 내  체계를 다양  분야에 용  이 는 능 이

고, 이는 처럼 훈  통해 자동 는 능 이 니다.  

  지 지  역량  용어  개 에  검토를 탕  했  , 역

량  리 들여지는 단일  가 없고, 역량 개  자체도 다면 인 개

이라는 것    있다(Hoffmann, 1999). 군다나 외국 논 들에 는 

역량 용어가 'competency', 'competence', 'competencies' 등 맥락에 라 

다양 게 사용 지만, 이것  우리말  번역  는 구분 지 고 '역량'이

라고 통칭 는 경향이 있 에 우리  란   가 다.      

  럽 연합 국가들  과 에 는 역량이라는 용어를 명시  는 시

 사용 다. 시  사용 는 경우는 역량 용어인 'competence'를 

사용 지 고 지식, , 태도 등  상 다. 어떤 국가들  사회에 효

 참여  해 인 것  여겨지는  목 를 시 는

데, 일  많  다른 나라에 는 이것들이 핵심 역량  언 다. 

 역량 용어를 사용 지 라도 그것이 그들   체계가 역량과 

지 는다는 것  미 는 것  니다. , 그러  나라들  용어 사

용과 상 없이 역량 리스트를 시 다(Eurydice, 2002). 이 듯 역량 용어



 

 61

 사용 양상이 매우 다양 게 나타나고 있다. 라  역량 용어를 명 히 

구분 고  가지 용어만 취 보다는 에  논 처럼 체  는 구

주 인  역량 개  들이는 것이 란  막는 이라 생각

다.  가지 분명  것  인간  능  역량  단 히 우리가 일상

 생각 는 엇  는 능  범 를 어  복잡  인간 신 계를 

탕  여 행  이어지는 복합 이고 체 인 능 이라는 이다. 이

러  능  개  갑자  새  생겨난 개 이 니라 원래부  인간에게 존

재해  능 이지만 존에는 , 지식, 태도 등  분리해  각자  역

에  논 를 펼쳐  것에 해 역량  이러  것들이 상  연계 어 

체  어우러  인간  행  이어진다는 것에  고 있는 능  

개 이라고 리   있다. 라  본 연구에 도 역량 개  개인  속

이나 특징, 행  등   면에만  보다는 'DeSeCo' 트  

역량 개 처럼 체 이면 도 Stoof 외 (2002)  구 주 인 격   

역량 개  본 격  고자 다. 

 

  라. 에  역량  미 

 

  지 지  논 를 탕  본 연구에 는  분야에  미를 

에 용 여, 에  역량  " 생들  과  경험  통

해 획득 게 는 지식, , 태도, , 가 , 동  등  포함 는 체

인 인간 내  자원  가동함 써 다양  상황과 맥락에 는 능 "

 고자 다. 이러  에  역량 개  다 과 같  특징

 갖는다. 

  첫째, · 등  맥락에  생들이 21  사회에  인간  

살 갈  있   역량이다. 이는 존  지나  지식 편향 심  

에  벗어나 생들이 욱 인간 인 삶  살 가는 데 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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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   생들이 갖추어야 는 능 에  심  명이다. , 

역량 개  명  해  역량 개 이 용  범 를 해야  요가 

있는데, 이는 Stoof 외 (2002)  연구에  역량  실행 가능 (viability) 

 높이  해  '사람, 목 , 맥락' 변인   함이 타당 다고 

생각 다. 라  본 연구에 는 ' 생, 21  사회에  행복  삶, 

'이라는 역량 개  용 범 를 다. 

  째, 에  역량  체  격  지닌다. 에  살펴보 듯이 

역량  지식이나  등과 같이 찰   있고 행  드러나  쉬운 

면과 울러 태도, , 가 , 동  등  포함  인간 내면  심 인 특

 탕  다. 이러  역량  구 는 요소들  별개  존재 는 것이 

니라  연결 어 있다는 에  체 이다( 일 외, 2007). 

, 'DeSeCo' 트에 는 역량  내  신 구조를 강조 는데

(Rychen & Salganik, 2003b), "역량  상  연계  인지 이고 실 인 

(skills), (  지식  포함 )지식, 동 , 가  지향, 태도, 효과 인 행

동  해 함께 가동 (mobilized)  있는 다른 사회 이고 행동 인 구

요소 등  결합   다"(OECD, 2002, p. 8)고 다. 즉 인

간 내면  요소들  상  연계 어 외  드러나는 행에 향  주  

에 역량 개  체  어야 함이 타당  것이다. 라  

에 도 각각  지식이나 뿐만 니라 겉  드러나는 생들  

행 이면에 자리 고 있는 가 , 동 , 태도 등  체  여 

생들  공  습 경험  도해야  것이다. 

  째, 에  역량  맥락  격  갖는다. 에  살펴보 듯이 

역량  개인  속 과 그것이 작동 는 맥락 간  상 작용 결과라고 볼  

있 에 역량이라는 개  상당히 맥락 존 이다. 인간  내재  특 만

는 역량이 는 어 다. 역량  해야 는 맥락이 있어야 그 맥

락에 합  역량이 가동 어 공 인 행이 일어난다. 이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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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에 도 마찬가지  용 다. 라  라는 맥락에  고  없

이 생 개인  능 만  개  다면 진  미  역량 개  요원

 것이다.  

  째, 역량  구 요소들  가동(mobilize) 고 조 (orchestrate) 는 특

 지닌다. 경에 공  는 것  단일 능  사용 는 능

보다는 능 과  지식, , 행   등  조 함(coordination)

써 다. "역량  소 다는 것  구  자원들  소 는 것뿐만 

니라 그러  자원들  게 가동 고(mobilize), 복잡  상황 속에  

 시간에 그것들  조 는(orchestrate) 것  미 다"(Le Boterf, 

1994, 1997: Rychen & Salganik, 2003b, p. 45에  재인용). 라  체

 격  역량 개  단 히 역량  구 요소들  소 는 것에 그 지 

고 상황에 맞게  역량들  택 고 가동 고 조 는 능  개

이 이다.  

  다 째, 에  역량  삶  다양  맥락  이(transfer)가 

가능  능 이다. 21 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다양  맥락에  것  

요구 고 있고, 생들도 그러   키워야 다. 역량이야말  그런 

다양  맥락에  해 는 능 이다. 다양  맥락에  역량  

 해 는 존  역량  새 운 맥락  요구 충족에 

(adaptation)시킴 써 새 운 상황에 역량  이(transfer)시키는 것이 

요 다(Rychen & Salganik, 2003b). 에  개  생들  역량

이 에 만 미가 있다면 생들  삶에는 미가 없  것이다. 생들

 삶에 미가 있 면 를 월  다양  삶  맥락에도 이가 가능

 능 이어야  것이다.  

  여 째, 에  역량 개  과  내에  습 가능  능

에 다. 에  논 했듯이 White  McClelland는 역량이 경과 상

작용  통해  능 , 즉 습 가능 며 구체 인 상황에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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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능 게 는 능  역량이라 다( 일 외, 2007). 그러나 인

간  모든 능 이 습 는 것  니고 타고나는 것도 존재 다. Weinert 

(2001)는 습 과  연 는  사고  같  것과 달리 일  사고 

능 이나 습 능  같  일 인 신  능  인 인지   

일부  특  행 목 에 도달  해  습 는 조건이 니 에 

역량에  외  것  다. 이는 인 인지 능  체계는 타고나

는 것이지 습 는 것이 니므  습 는 역량과는 구별 어야 다는 것

 미 고, 라  역량 개  습 고 가르   있는 능  미 는 

것이다(Rychen & Salganik, 2003b). 했듯이 Spencer  Spencer 

(1993)는 '가시  역량'  쉽게 개 지만 ' 겨진 역량'  쉽게 개  

어 다고 다. 마찬가지  역량  직업 특  능  미 는 '경  역

량(hard competencies)'과 개인  특질, 가 , 스타일 등  미 는 '연  

역량(soft competencies)'  구분  Parry (1996)도 '연  역량'  훈

 통해 개 는 것  보지 다. 리 면, 억  같   인지 능

 역량과는 구분해야 다. 그리고 특질, 동  등  에  사가 

가르 는 것이 니라 생이 뿐만 니라 다양  삶  경험  통해 

스스  내면 는 면이 강 다는 것  인 고 에  역량 범

를 해야  것이다.  

  일곱째, 에  역량  일  역량(general competency)뿐만 

니라 과역량(subject competency), 개인 특  지향 역량과 과  특  역

량 등이 모  통합 여 상 작용 는 체  입장  취 다. Weinert (2001)

는 역량 개 이 내용-특 , 과 -특 , 역-특  행 경향 뿐만 

니라 억 능 ,  해결 , 습 능  같  능  역량도 포함 다고 

다. , 에  살펴보 듯이 Kouwenhoven (2003), Hager (1993), 

Gonczi (1994), Hager, Gonczi & Oliver (1990) 등  역량 개  체  

근법  다.  특  몇 사람   이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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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인 사람들  상  에 역량도 구에게나 미가 있는 

일  격  역량  지향 다. ,  본  과 단  

조직 에 과 고  과역량  고 지  가 없다. 지만 과

역량이 과   가 만  추구 는 것  지양 다. 과역량도 생들

 인간 인 삶  해 여   미가 있  것이다. 라  어느  역

이나 분야에 국  역량  택 보다는 다양  역량  포  함

는 체  역량 개  근법이  맥락에 합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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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  역량  미 

 

  에    재능이 있는 소 를 상  는 것이 

니라 보통 능  생들  상  다. 라   에  역

량  일 인 생들이 21  사회에 여 살 가  해 과를 

통해 갖추어야 는 역량  미를 지닌다. 본 에 는 이러   

에  역량이 미 는 가 구체  엇인지 살펴보  해  

분야에  역량  연구 동향  검토해보고, 역량 심 근이  

에 주는 함 를 리해보고자 다. 

 

  가.  분야에  역량  연구 동향 

 

   분야에 는 지 지 논   분야에  역량 논 는 

다른 맥락  역량 논 를 진행해 다. 에  역량  논 를 

찾 보면 본 연구에  미 는 역량 논 보다는  능 (musical 

ability)에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일각에 는 이러  통 인 

 능 에  향  꿔  역량(musical competence)에  논

들이 조  나타나고 있고, 다양  국가들이 역량 심 과  동향에 

라 과 과  역량 인 시각  근 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1)  능   논  

 

   능 에  논 는 주   심리  주요  연구주   나

이다.  능 이 미래  취를 견 는가에 심  갖는  심리  

분야에 는 20  들어 이    능  검사 는 연구들이 많

이 진행 어 다. 특히  인지 심리  연구  달   능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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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달에  좀  장  인식  게 다.  능   

가 어 운 것이  지만(Murphy, 1999) "일   심리 자들

  능  검사 나  공 는 특  능  이상  

본다. 근에는 지식에  범  연구  능  달 단계에 해 

이해가 증 었고 다 지능이 에  미가 지속 고 있다"(Radocy & 

Boyle, 1997, p. 334). 

  어권 연구 들에 는  능  가리킬  보통 'musical ability'라

는 용어를 많이 사용 다. 'musical competence'라는 용어가 사용 는 헌

들(Fautley, 2005; Hansen, Wallentin, & Vuust, 2013; Mang, 2006; 

Wallentin, Nielsen, Friis-Olivarius, Vuust, & Vuust, 2010)도 있지만, 이

들 헌  'competence' 부분  본 연구에  미 는 역량  미가 

니라  어떤 행 를   있다는 미   분야  통상

인 'ability' 개 과 사 다고   있다.  

   심리  헌들에  '  능 (musical ability)'에  논 를 찾

보면 일  '  (musical aptitude)', '  잠재 (musical 

capacity)', ' (musicality)', '  재능(musical talent)' 등   

용어들도 함께 논 는 경향이 있다. 이런 용어들  나  를 내리  

어 울 만큼 자  과 연구 경에 라 매우 다양 게 었다. 

  Seashore, Lewis & Saetveit (1960: Hallam, 2006에  재인용) 등  '

 능 '  일  본 인 감각 별과   고, 자

 이 있 며, 집  잃거나 경이 변 는 것에 인  변 가 있

는 경우를 외 고 시간에 라 변 지 는 능 이라고 믿었다.  지각

에 심  고 있는 Seashore  그 이후 몇몇 자들  연구는  심리

 분야  심리 향 (psychoacoustics) 통  름  이어가는 것  

평가 다(이 원, 1993).  

   인지에 심  는 Mursell  ' '에 해 "  조직이나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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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는 보통  인간이면 구나 소 고 있는 보편 인 능

"(Mursell, 1937: 자, 2004, pp. 9-10에  재인용), "  름다움  

향   있는 능 "(Mursell, 1937: 실, 2004, p. 8에  재인용), "듣

는 일에  감각과 지각  청각 이미지  이루어지는 나  독특  조직

"(Mursell, 1948; 국 재연구회 역, 1986, p.13), " 감 -리듬  구

  체 인 에  인식이며 그에  인 "(Mursell, 

1937: 실, 2004, p. 8에  재인용) 등  그 미를 다. 그는 리

인  지각 는 능   능  보는 Seashore  달리  

신  용 는 능 , 즉 우리  마 속에 들어  향들   조

직 는 능   능  보 다는 것    있다. Mursell  연

구는 향  지각  후에 일어나는 신  과  다루는  인지 심리

 통  평가 다(이 원, 1991, 1993). 

  Révész (1953)는 ' '  "  자 인 향  이해  경험 고, 

그것  객 인 질(심미  내용)에 근거 여   평가 는 요구 

 능 "(p. 132)이라고 다. 이러  주장   단 히 지각 거

나 인지 는 것에 그 지 고   나 가  감각 이고 심미 인 

면  경험  평가 는 것   능  보고 있다는 것  미 다. 

, 그는 '  '  "일 이거나 특   행 , 특 , 잠재

 실 고 개 도  는 타고난 능 "이고, '  재능'  "특별  인

간 동 분야에  평균 이상  능  지칭 다"(p. 142)고 구분 여 명

다.  

Lundin (1967)  ' ', '  재능', '  능 ', '  잠재 ' 등

 용어들이 분별 게 사용  지 다. 잠재  타고난 특질  생

인 것 , 능  획득   구분  면 , '  잠재 '  "훌

륭   개 시키게  는 타고난 것"  말 고, '  능 '  "다

양  높이, 강약,  등  구별 거나 에  거나 시창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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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를 연주 는 능 "  미 다고 다. , '  재능'  "

이고 창 인 것과 특히   연주 잠재 "(p. 206)  미 고 

`' '  "  용   잠재 "(p. 204)  미 다고 다. 

  Wing(1981: Hallam, 2006, p. 46에  재인용)  '  능 '  "  

지각 고 감상   있는 일  능 "이라고 다. Boyle(1992: 

Shuter-Dyson, 1999에  재인용)  '  능 '이 일  용어   

범  감상, 연주, 분 , 창작 과 를 포함 다고 는데, Farnsworth 

(1969: Shuter-Dyson, 1999에  재인용)는 이 용어가 가장 범 고 

는 지만 잠재   가능 이나 천 에 해 는 것도 나

타내지 못 다고 지 다. 그래   Shuter-Dyson (1999)  ' '과 '

취'를 구별 여 명 다. 즉 '  '  "  습  , 특히 

  개   잠재 "(p. 627)  나타내며, ' 취'는 " 뿐만 니라 

, 생  에  미, 습 고자 는 지 등에 존 는 것"(p. 

627)이라고 보 다.  

    검사에 있어 많  공헌   Gordon (1987)  '  '이  

" 생이 습   있는 잠재 "(p. 2)  나타내는 면, '  취'는 " 생

이 습  것"(p. 2)  나타낸다고 다. 그는 본    타

고나는 것이지만  식 · 식   에   경험  질

에 라 이들     변 다고 보 다. 라  9 지  

이들    ' 달   (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이

라고 고, 9  이후    ' 달   '이 고 다고 여   

'고   (stabilized music aptitude)'이라고 다. 이러  주장  

존  많  자들이    요소에   것과 달리 

 이  요소뿐만 니라  요소  향도 있다고 보는 입

장이라고 리   있다. 실  그는 이들   이 달 이건 

고 이건 간에 식   야 다고 주장 다.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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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   '  시 에는 이들     

달시 야 며, '고   '  시 라도   잘 지   있

는 양질   경험  공해야 다는 미를 시사 다.  

Radocy  Boyle (2003)   능 과  용어  개  를 

 분 여 명 다. '능 '  "  가 불가  범  용어

 사람이 요  지식, , 경험  어떻게 획득 는가 는 상 없이 

엇    있다는 것  미"(p. 384) 다고 다. , 연주, 작곡, 분

, 즉  연주 등이  능  나타내는 식이며,  능 이 

 과  잠재  포함 고, 취는 이러  능  증거라고 

다. ' '  "능 보다는 좁지만, 잠재 보다는  용어  식  

 이외  다른  경험과  자질이 조합  능 "(p. 384)이라고 

다. 많   자들이 잠재  있는 생   공  견 는 

것과   능 에 심이 있  에,   평가 는 

히   는 라고 다. '잠재 '  욱 좁  용어이

 지만, "  자질과  결과  개인이 소 는 능 "(p. 385)

 미 다고 다. Radocy  Boyle (1988)  주장  리 면, '  

잠재 '   자질과  통해 소 는 능 이고, '  '  잠

재 뿐만 니라 식  경 요소를 통해  소 게 는 능 , '  

능 '  잠재 , 경  요소, 식   등이 모  복합  작용  결

과  엇    있다는 미라는 것이다(Abeles, Hoffer, & 

Klotman, 1995에  재인용).  

, Radocy  Boyle (2003)  ' 취'는 "특   취, 히 특  

 결과"(p. 385)를 미 며, 특  취를 요구 는 과 를 통해 

 이나 잠재  평가 는 것  부 나, 과거  취가  

능  나타내고, 그것  결국 그 이상  취 가능  드러낸다고 주장

다.   는 취  연  다른 용어인 '재능'  "능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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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는 것  가리키는 부   히 연주  다"(p. 

385)고 고, " ' '  인 것(being musical)  말 는 것 , 

즉  자극 에  존 거나 잠재 인 변 에 민감  것  미 다

"(p. 385)고 다. 지 지 논  용어를 리 면 <  Ⅱ-14>  같다. 

 

<  Ⅱ-14>  능   용어  미 

  미 

적 능

(musical 

ability) 

Seashore  (1960)  본적  감각 과  술 

Lundin (1967) 
다  , 강 , 정 등  거나 에  거

나 시창 거나  연주 는 능  

Wing (1981)  고 감  수 는 적 능  

Boyle (1992) 적    감 , 연주, , 창  과제  포  

Radocy and Boyle (2003) 
• 적  무   수 는 능  

• 적 적 과 적  포  

적 적

(musical 

aptitude) 

Révész (1953) 
적 거나 수   , ,  실 고 개

 는 고난 능   

Gordon (1987) 생  습  수 는  

Shuter-Dyson (1999)  습  ,  적 술 개    

Radocy and Boyle (2003) 
전적 과 식적   다  경적 경험과  조

 나  능  

적 

(musical 

capacity) 

Lundin (1967) 훌   개 시 게끔 는 고난 것 

Radocy and Boyle (2003) 전적 과 숙  결과  는 개  능  

(musicality) 

Mursell (1937) 

• 조 나 듬 에 는 보  간  누 나 고 

는 보 적  능  

•  다  수  수 는 능  

Mursell (1948) 

•듣는 에  감각과 각  청각 미  루 는 나  

 조  

• 감적- 듬적   전체적  에  식  그에 

 정 적   미 

Révész (1953) 
 적     경험 고 객 적  (심미적 내

)에 근거 여 적  가 는   능  

Lundin (1967) 적 수     

Radocy and Boyle (2003) 
• 적 (being musical)  말 는 것 

• 적 극 에  존 거나 적  에 민감  것 

적 능

(musical 

talent) 

Révész (1953)  에  균  능  

Lundin (1967) 술적 고 창 적  것과   적 연주  

Radocy and Boyle (2003) •( 적) 능  게 시 는 것      •  연주   

적 취

(musical 

achievement) 

Gordon (1987) 생  습  것 

Shuter-Dyson (1999) 
적 뿐만 니  , 생  에  미, 습 고  는 

 등에 존 는 것 

Radocy and Boyle (2003) 정  적 취   정  결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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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능 에 해 자마다 다양  과 다양  용어  논

고 있다. 이는  능 이 나  언어  에는 매우 심

이고 복합 인 특 에 인  이다. 그래  많  자들이  능

과  용어들  명 히 는 것에 여 어 움  이야 다

(Gordon, 1987; Révész, 1953; 주 창, 2000). 그러나 지 지  논 를 

심  개  략 인 곽  잡 본다면, '  능 '   지각  

구별 는 능 에 부  연주, 감상, 창작 같   동 능 에 지 이르

는 외 인 능 뿐만 니라 잠재 과  같  내재  능 지도 포

고 있는  범 가 가장  개 이라고 볼  있다. '  '과   

'  잠재 '  슷 게 사용 는 용어  외  드러나는 능 보다

는   요소 같  내재 이고 천 인 능 에  지만, 

경  요소  향에  변  가능  염 에 는 능 이라고 리   

있다. ' '   인지, 용, 감상, 는 데 있어  나타나는 능

 드시  우  사람에게만 있는 능 이 닌 인간  보편  

능  이해 다. '  재능'   연주   능  명시

 드러나는 우  능 에 어 쓰이는 개 이고, '  취'는 

 습  결과  얻어지는 것이라고 리   있다.  

 능   용어들   능  에 계 는  요소를 

포함  인간 내 인 잠재 ,   경  요소 등이 복잡 게 얽  

명 다 보니 사실 그 개  가 재 는 양상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

니  능  개 에  쟁 들이 "  능 에  원자 - 체

(Atomist-Omnibus)  립"(조효임, 식, 진원, 1996, p. 440)  

나타났다. 원자   인 사람들  Seashore (1919), 

Schoen (1940), Bentley (1966) 등  이들에 해 주창  '특 이

(the theory of specifies)'   능 이 여러 가지 연 지  재능

 구 다고 보 다. 이러  이   Seashore(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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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검사(Measures of Musical Talent)'는 고, 시간,  강도, 색 등

과 같  소리   면  지각 는 능  평가 다(Abeles et al., 

1995).  

  이에 해 체   가진 자들   능  단일 (single) 

능 이라고 보 다. Mursell (1937), Wing (1940) 등  는 이러  

 ' 체 (the omnibus theory)' 는 '일   능  이 (the 

theory of general musical ability)'  일컬어지며, 이는 체가 부분  합

보다 크다는 게슈탈트 근법(Gestalt approach)과 사  맥락  갖는다

(Abeles et al., 1995). 이   능 이 여러 능  단  합 이상

이며 많  심리  능 들  조합이라고 보고 있    있다( 실, 

2004). 

  Gordon (1987)  원자 인  연장 에 있 면 도 체 인 

 맥락도 함께 고 는 입장에 있다고 평가 다. 그는  에  

천  요인  용 면 도 ' 달   '과 '고   ' 개  

도입 여 경  요인  요  강조 다(조효임 외, 1996). 즉 그  주

장   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  경  향

에 라 달 는 면도 있다는 도  입장  취  것이라고 리   있

다.  

 

    (2)  능  논   

          

 능   개 들   능  몇 가지 면이  

결 다는 가 이 내재 여 있었다(Hallam & Prince, 2003). 이후  

능 이 천 인지 후천 인지에  많  논쟁이 나타났다(Abeles et al., 

1995; Hallam & Prince, 2003; McPherson & Hallam, 2009; Parncutt, 

2009; Shuter-Dyson, 1999). 근에는  능 에  논 가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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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 변  연 면  논  변이 는 양상  보여 다. 

계 , 보 , 다  시  이동  인    변 는 존  

 능  미에도 많  변 를 가 다주는 것  평가 다.  

 

    1) Hargreaves  ' 에  법 모델' 

 

  Hargreaves (1996)는 근  분야뿐만 니라 심리 , 인지과 , 

, 사회 , 인  등  다차원  역들에  고 있는 '  달

(musical development)', '  역량(musical competence)'에  연구

가 사회 , ,  맥락  고 해야 다고 주장 다. 그는 

Stefani (1987)  '  역량 이 (A theory of musical competence)'이 

개인  에  연구,  크닉에  연구,  에 

 연구, 사회  실 에  연구 등  포함  것에 주목 다. 그는 

 역량 개 이 사회  , ,  통  고 해야 며, 이러

 미에  Stefani가 고  다양  사회  차원이  법에 

미 있는 자극  다고 생각 다. 라  Hargreaves (1996)는 

 법에 있어 ' 가(specialist)-다 면  지식  가진 사람

(generalist)', '통 (control)-자 (autonomy)' 등   차원  고 는 

모델  시 고, 법 면에 는 가 과 일 인 이 

해야 함  주장 다. 사회 , , ,  맥락  고 는 

 능  달  논  그  연구는 존   능  개 이 

고 있  보여주는 연구라고 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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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specialist) 
 

 

 전 적  ‘ 식’  가 : 

   

 

 

 

 

 Paynter, 

 Murray Schaffer, 

 Karl Orff 

 

 

 

조절(control) (autonomy)

 

 실  과정 

 (가창, , 연주) 

 

 

 

  

  

가 드 

 ( . Cage, Cardew) 

 

 

 

 

 

다  식  가  (generalist) 

 

[그림 Ⅱ-5] Hargreaves (1996)  에  법 모델 
출처: Hargreaves, 1996, p. 148 

 

    2) Webb  '다 드 뮤지 닝' 

 

Webb (2008)  다  과 여 요  미를 주는 논

 다. 다양     역량  실 이고 인지

인 미를 고  그는 민족 과   조합 며, '이

(bimusicality)'과 '상 (intermusical)'에  담  검토 여  

'다 드 뮤지 닝(multicode musicianing)'이라고 일컬어지는  역량

  상에 이 주목해야 함  주장 다.  

  Webb (2008)  우리가 사는 이 시 는 "  다차원  실  개

"(O'flynn, 2005: Webb, 2008, p. 31에  재인용)이 에 통합  

식  사고를 고 개  것  요구 는 시    

 경이 다양  에  변 고 있다는 것에 주목 다. 즉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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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Yehudi Menuhin  시타르 연주자  스 (swing) 이

리니스트  동 작업, Nigel Kennedy  Gilles Apap  신  연주 동, 

1990   이후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탱고 리듬에  향  불러일

 'Piazzolla 상', Itzhak Perlmann  'Fiddler's House' 동작업, 

'the Concerto for Group and Orchestra by Jon Lord of Deep Purple' 과 

같  1960  후 부  생겨난  드  스트라  합동 작업 등  

사 에  나타난 것처럼, 양  권에  일어난   계 인 

 만들  상  통해  양   경  가진 연주자들이 다양  

연주 회를 해 그들  연주 과 인지  이해  범 를 고 있다

고 보 다. 양  맥락에  "많  가들이 다 드(multicode) 인 

 만들 에 참여 게 면  그들   역량  "(p. 15) 고 있

고, 이러  범   역량  를 "다 드 뮤지 닝(multicode 

musicianing)"(p. 16)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 '일 인  능 ' 

(O'flynn, 2005)   , 그리고 일  생각 는 ' 가  지

식과 실 ' 그 이상  찾는 것이 목 이  에 'musicality', 

'musicianship' 같  통  용어를 어 는 신조어인 'musicianing'  택

다"(p. 26)고 다. 이  'musicianing'  역량  창  는 

것  망라 는 것 , '다 드 뮤지 닝'과 여 <  Ⅱ-15>  같  

'21  뮤지 닝  21가지 습 (21 habits of twenty-first century 

musicianing)'  시 다. 이것  "처 인 식이 니라 태도-  가

이드"(p. 27) , 21  가를 규 는 데 도가 있다 보다는 

 명 히 고 습  향  그러   는 도라고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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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15> Webb (2008)  '21  뮤지 닝  21가지 습 ' 

1. 정 적  연습 (연습   식) 

2. 가능   주 다  과 께 연주  

3. 다  가 주  

4.  연주 가 다는 것   실  ( 정  종  ) 

5. 다  식 나  ‘느낌’과 맞   당신  나 식  다 게 고,    

     느낌  는 것과 게 연  짓는  연  

6.   고 갈  고, 신 스스   끌 가  

7. 느 정  연주  고 신 고  적 에  신감 갖  

8. 신 고   곡 는 습  전시  

9. 고  

10. 시창  포  보(보  다  태)  러  술  전 

11.  뿐만 니  연주  곡에   에   전시  

12.  습( 술  또는  시  만  니  게 역 가 계적  적 실제  

 는 에 ,  들  보 , 균 ,  역 적 전과 ) 

13. 적  보드 술  전 

14. 느 정  수  조 ,  적   

15.   고 정 게 (  고    식  포 ) 

16. 곡 , 그 고  신   적 고에  습   

17. 게 듣   다   듣는  개 적  역 적 문 적 맥 에  러  것들   

; 가능   주 다  가들  실제 연주  듣  

18.  적  것  게 듣 ; 거   듣  

19. 적  심 고,  탐   견 (  미  맥  포 ),  슨  

20.  견  제시 고, 과 연주  가  

21.  만들 ( . 습, 창 / 곡, 보)에  느 정  수  컴퓨  술   

 

Webb (2008)  연구는 계, 특히 양 클래식  분야가 다양  

권  장르나 양식과 합 는 상에 주목 여  능 이 존  양 

클래식 에 집 는 것  뛰어 어 새롭고 다양  양식  개 는 

  에  열린 시각  보여주고자  것  평가 다. 

 '21개  습 '  존  일 인  능  좀  분  뿐

만 니라  지식에  이해,   실질 인 동 등이 포  

 능  스펙트럼  보여 다. 여  말 는 '다 드 뮤지 닝'  

존   잠재 이나  에   는 인간 내 인 자질보다

는 외  드러나는  동 능 ,  인지· 용·감상·

는데 있어  나타나는 능 , 습  결과  나타나는 취 등에 

 맞춘 것  보인다. '다 드 뮤지 닝'  계 , 보 , 다 인 

경  맥락  요소를 요 게 고 고, 그러  맥락에 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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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여 욱   능  지향 다는 에  역량  개 에 

욱 근   능 이라고 볼  있다.  

 

    3) Hallam과 Prince  '  능 ' 

 

   맥락  요소를 고 는  능 에  연구는 욱 심

 이루어지  시작했 며, 특히  능  사회  구 주  

 조명 는 논 들이 주목 다. Hallam과 Prince (2003)는 모든 인간이 

언어  잠재 처럼  역량(musical competence)   잠재  소

다는 Blacking (1971)  입장  본  용 면 , "  능  

나  사회  구 (social constructions)  다양  , , 개

인  에  다양  미를 얻는 것  이해 다"(p. 2)고 다. 그들

 가,  외 과 자, 다른 직업에 종사 는 인, 과 외  

업에 참가 는 생, 과 외  업에 참가 지 는 생 등  상

  연구를 통해  능 이 보편 이지만 집단별 는  능  

개 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많  답자들  노래 

부르 나  연주를 통해  만들 에 극  참여 는 것이  

능  나타내는 것이라고 고,  능 이 듣 , 감상,  같  

용  행동들  포함 다는 것  인 다. 그러나 연주자  작곡가들  지

각    이라고 보 고, 듀 , 평가, 나운 , 리

스트, 진행자   경  추구 는 사람들  용 인   

 능  요  요소라고 생각 다. 이들  답자들  다양  답변

 토   능  개  요소를 <  Ⅱ-16>과 같이 범주 여 

 능  개  범 를 시 다. Hallam과 Prince (2003)는 이처럼 

 능  개 이 복잡 고 다면 이 에 이 그러  모든 면  개

도  해야 다고 주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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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16> Hallam과 Prince (2003)   능  개  

 역  역 

청각 술 • 적                          • 듬 능   

수 적  

•  듣고                      • 에 적극적   

• 감                                  • 에  술적 식 

•  가 고 연주  수  

생 적 술 

•연주 또는                        • 보 

• 닉적  술                          •정 적 민감  

• 과                           •  술 

• 곡 또는  연주                   •  조  

•창  

술   역  

개 적  
•                                    •동   

•개 적 - 에 수 - 에  체적 전  

적 능  원천 
• 천적  것                              • 습  것 

• 천적  것과 습  것 간      •점 적 달 

출처: Hallam and Prince, 2003, p. 7 

 

  Hallam (2010)  이러  연구를 욱 구조 여 '21C Conceptions of 

musical ability'이라는 논  다. 그는  능  개 이 노

 요 , 연습 시간, 즐거운 연습, 타인과  연습, 가족  지원· 사 인

· 래  상 작용 같  사회  상 작용뿐만 니라 사회-경  지 , 

자 개 , 동 , 략, 인지, 창  등 다양  요소들  향  는다는 

연구 결과들에 주목 다. , 사회  다양  집단에   능  

개 를 탐구 는 연구들에도 주목 고, 자신  이  연구를 탕  

가( 가, 마추어, 동)  가 집단  상   개 에 

 질  연구를 시행 다. 그 결과 <  Ⅱ-17>과 같이  능  범

주 고, 요인 분  여  능  개  6개 요인  추출 다. 이

 연구  마찬가지  Hallam (2010)  "  능  개인이 처  경

에 존 는 복잡  식  인식"(p. 308) 는 것이며, 연구 참여 집단마

다 답이 다른 것  "사회  구 주  "(p. 327)  해 다고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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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17> Hallam (2010)   능  개  범주  6개  요인 

적 능  개  주 적 능  6개  

1. 듬 감각   

2.   생각과 느낌   

3.  고  수 는 것 

4.    

5. 동  

6. 개 적  

7. 그룹 연주 

8. 술   

9. 에   

10.  

11. 연주 또는 가창 

12. 적   

13. 듣    

14.  감  

15. 창  

16. 술 가 

17. 닉적 술 

18. 곡 또는 연주 

19. 보 

20. 에  식 

1. 연주 또는 가창 

 

2. 적  

 

3.  가,  감 , 에   

 

4. 곡, 연주, 계  술 

 

5. 전 , 동 , 개 적 원 과 조  

 

6. 듬 능 , 정 술   

 

  Hallam과 Prince (2003)는  능  개 이 "단일 독립체 개

(single entity conception) 부  다면 인 달  개 (multifaceted 

developmental conception)  차 변 다"(p. 4)고 다. 즉  

능  나  장  지 고 이처럼 상 면 도 폭 게 시

는 것   능 이 단 나  언어나 장  에 매우 복합

인 개 이라는 가 에  고 있    있다. 욱이  능

  지식에  이해, 다양   행   , 개인 내  특질, 

 요소 등  망라 는 것    21  맥락에 맞게 

 능  체  해 해야 다는 도가 담겨 있 도   있다. 

라  근 들어  능 에  논  변이  고 있는 경향

 보여주는 것   능 이 언어  명 게 리 는 것  어  

체 인 능  이해 고 있다는 것에 인 다고 리   있다. 사실 

 연구들에  드러난  능  개 도  능  부를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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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는 볼  없다. 냐 면,  능 이 맥락  고 는 것이라면 

욱 인 지식이 포함  것   이다.  능  지

지  논 처럼 단 히 몇 가지 요소나 언어  에는 매우 복잡

다. 그러 에  능 에  근  연구 경향들이   맥락 과 

체  강조 고, 이 는  능  개 이 차  지식  강조

는 역량 개  어 가고 있  게 다.  

 

    (3)  역량  논  

   

   분야에  역량에  논 가 본격  시작 었다고 보 에는 

직 시 상조이다. 그러나  능  개  뛰어 어  역량 개

에  논 가 히 개 고 있는 만큼 그에  논 를 리 고자 

다. 

 

      1) Stefani  '  역량' 연구 

 

  Stefani (1987)는 인 에   역량  연구  'A 

theory of musical competence'라는 논  다. 그는  역량

 "  통해 미를 생 는 능 "(p. 7), "  단  개인  

는 사회  트를 실 는 능 "(p. 7)  다. 그는  

동이 그 다양 에도 불구 고 우리가 그것  나  통합체  보는 일

인 특징  갖고 있 며,   모든 구 원에게는 공통 인 소리를 만들

고 소통 는 능 이 존재 다는 본 가   다. 그는 역량이 

 실  생 , 가  여, 자들  역량 등    

 틀이라고 보 고, 이러  들  특별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닌지를 명 다고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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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 인  역량 모델   목  욱 명 게 

다고 보고, '  역량 모델(Model of Musical Competence, 

MMC)'  시 다.  

  Stefani (1987)  '  역량 모델'에 는 에  일 인 역량  

몇 가지 ' 드(code)'  복합체  명 다.  미에  ' 드'는 

과 내용 요소 - 소리 사건(sound events)  그것과 연   있는 

모든 실 (reality)-  조직  상 계  간주 다고 다. 이러  

에   역량  "소리 사건과  경 간  상 연  조직뿐만 

니라 부가 이거나 구조  상 계를 인 고 는 능 "(p. 8)  

미 다고 다. 즉 소리  경 간  상  연계  구조  그 상

계를 인식 고 만드는 능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가 시  '  역량 모델'  '일  드(General Codes, GC)', '사

회  실 (Social Practices, SP)', '  법(Musical Techniques, MT)', 

'양식(Style, St)', ' 작품(Opus, Op)' 등  드  구 다. '일

 드(GC)'는 경험  지각, 구 , 해 는 지각 이고 신 인 구조, 인

인 태도  동 , 인 습 등  말 다. 이는 소리   사건

에 해 우리가 미를 만들어내는 근원에 자리 고 있는 경험  지각 고 

해 는 가장 이고 일 인 , 소리를 분 는 감각-지

각 체계를 일컫는다. '사회  실 (SP)'는 특  사회  질   상징

인 생산 트  법   실 ( 트, , 페라, 평)를 

포함  언어, 종 , 산업, 크놀 지, 과  등과 같   도를 말 다. 

이것  '일  드(GC)'처럼 인 인 용  갖 보다는 특  인간 

집단에 는 특  갖는다. 즉 어떤 집단 에  사회 나  

도에 라 그 사회  모든 구 원에 해 드 고 인지 는 것이다. '

 법(MT)'   크닉, 계, 작곡 식 등과 같   실 에 특

인 이 , 법, 장  등  말 다. 이는 욱 특별히 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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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를 해 계  크닉, , 시스 , 장  등과 연 다. '양식

(Style, St)'  법  특징  합 즉 상이나 사건  는 식  

미 다. , 생산 과   맥락 에   름  일컫는다. 양식  

역량  이러   면  고 해 는 능 이다. 양식  역사  시 , 

 름, 작가, 작업집단에 라 다양 게 나타난다. ' 작품(Op)'  구

체  개별  에  단일   작품 는 사건  말 다. 작품 에

 역량   곡  인식 는 사소  면 , 이   

트  그것  구체  만드는 사회  실 에 가장  것이다. 냐

면, 우리가 직  는 것  법이나 양식이 닌 개별 작품이며, 평 

 단일 작품에  것이  이다. 

  Stefani (1987)는 이러  것들  다양   경험에 용했   실

인  역량   계  나타난다고 면 , '고역량(high 

competence)'과 '  역량(popular competence)'  구분 여 명

다. '고역량'  지식인  역량  미 며, 자 인  식  

에 근 는 경향  보여주는 것 , ' 작품(Op)' 이 가장 다

고 다.  '  역량'  체 이면 도 타 인( 능 인) 

 용  보여주며, 부분 '일  드(GC)'  '사회  실 (SP)'를 용

다고 다. 즉 '고역량'  모든 미 생산  욱 인  실

 범  도 는 경향이 있지만, '  역량'  과 소리를 다른 사

회  맥락에 도 사용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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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Stefani (1987)  '고역량'과 '  역량' 
출처: Stefani, 1987, p. 18 

 

Stefani (1987)는  역량  보편 에  믿  탕  다양  

맥락에  다양   경험  명   틀  드  구

 역량 모델  연구 다. '일  드', '사회  실 ', '  법', '양식', 

' 작품' 등  일컬어지는 드들  는 보편 이고 일 인 역량부

 차 특 고 인 역량   나열했다고 볼  있다. 그  

연구에  가장 주목   역량  인간   경험에 내재 는 드들  

조직  보고 있다는 , 그러  드는 다양   분   있다는 

, 드를  경험과 연계시   다양   역량이 나타난다는 

 등이라고   있다. 특히   '일  드'  '사회  실 ', 

그리고 다른 사회  맥락에도 이가 가능  '  역량'에 주목  요가 

있다. 즉  에 는 ' 작품'에  는 '고역량'보다는, 

 지각 고 사회·  맥락에  미를 찾는 '일  드'나 '사회  

실 ' 에  '  역량'  개 는 것에  미를 어야 다는 시사

 얻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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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rinner  '  역량' 연구 

 

Brinner (1995)는 인도 시  자  가믈란 에  질  연구를 

행 고  역량과 상 작용  계 에  헌  다.  

합주 태인 가믈란  연주 는 사람들  연주 동  연구  그는 그

  'Knowing music, making music: Javanese gamelan and the 

theory of musical competence and interaction'에  역량  "특별   

맥락 에  가가 존 는 과 지식  통합  복합체"(p. 1), "특별

 통이나  공동체  가에게 요 고, 일 이고 특 인 , 

사회,  상황  요구  가능 에 고 일 는 가운데  획득 고 

는 일  상  연  과 지식  개별  달 는 것"(p. 28)

 다. 다양   삶  이해 는 것이 특    에

  만들 (music-making)에  지식  는 데에 있어 핵심

이 에, 그  를 진  이해  해 는   다양  상

황  고 는 것이 우 어야 다는 것이 그  생각이었다. ,  

역량  가가 요  는 모든  지식과  망라 는 것이 에 

역량  격  는 것   통  내  작업  이해 고,  

통  다양  면에  우리  지식  통합 는 것이 요 다고 보 다. 

라   역량 연구는  만들  핵심에 이르게  고 연주자  

연주  평가에 는 심미  단에 도달 게 다고 보 다. , 

가가 연주   사용 는 지식과  상 작용  사회  상 작용과 복잡

게 연계  역량  요  부분이며, 본래  역량  가들  상  

작용 에 있  에  역량 연구는 우리  여   상 작용

 고 게  다고 주장 다.  

Brinner (1995)는  동에 있어  맥락과 상황  고 는 가운데 

 지식과 이 통합 어 복합  상 작용 며 달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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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이라고 보 다. 맥락이나 상황  고 다는 , 역량  과 지

식  통합체  본다는 , 과 지식이 상  연 다는  등  통해 

  그  역량 는 에  논 었  역량  미  사 다는 것  

  있다. 존   능   개 들   능 에 요  인간

 내  자원들  통합 이며 복합  보 보다는 어떤 면   능 , 

어떤 면   , 어떤 면   등  에 라 분리 여 

는 경향  보여 다. 그러나 Brinner (1995)는 를 어느  

면보다는 체 인  보고 맥락이나 상황 에   지식과 

 복합  사용 는 것   역량이라고 다.  

  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  사회 인 면  갖고 있고  개인

도 내 인 지식이나 이 상  연동 어 인 행이 나타난다

고 는 그  주장  크게 새 운 것이라고 보 는 어 다. 그러나 부분

 었  이러  들  집약 고  능  개인 내 인

(intrapersonal)  인 계 인(interpersonal) 상  작용 면에 주목

여 그 체를  역량이라고  것  존   능  개  

뛰어 어  분야  역량 연구  진일보  미를 지닌다. , 그러

 역량  연구가  핵심에 도달 도  인도  뿐만 니라 에 

 심미  단에 지 이르도  다는 그  생각   분야에  역

량 연구  요 에 요  미를 다. 는 본질  

이고, 체 이고, 복합 이다. 그러나 근 를 어  면   분야, 

특히 양  분야에 는 작곡가, 연주가, 청 이 분리 어 각  역에

  추구해 고, 마찬가지  도  체 인 면  지

식, , 태도를 분리 여 보고자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  풍조에 

Brinner (1995)는  역량이라는 개  통해    분야에 

경종  울리는 주장  고 있다고 보인다. 이  같  맥락에  그는 역량이 

'지식  장' 는 습  것과  것  체크리스트  단 히 여겨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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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다. 

 

  체 스 는 에  나는 것  거  말  는다. ( ) 가에게 

 식  간단  스 는 나 게 식적 다. ( ) 스 는 식

 적  료 게 다. ( ) 간  복 고 다   

 게 다루는    스  규  뛰  가 다(Brinner, 

1995, pp. 29-30).                   

  

   역량  체 에  이러  믿  탕  Brinner (1995)는 

<  Ⅱ-18>과 같이  역량  역  구분 고 명 다.  주장

처럼 역량이 몇 가지 요소  지는 지만, 역량  모델 는 시도는 

다  단계에  다시 가 라도 일단  역량  구 는 지식과  

구 요소 클러스 를 는 것부  시작해야 다고 보  이다.  

 

<  Ⅱ-18> Brinner (1995)   역량  역 

역  

  는  본적 료  문에, 적   역  본적 역  . 

  
식 (patterning)  각적, 수 적 식. 곡 나 연주에    창 나 연주

는 절차적 식 .  적 식  짧  식  전  곡  포 . 

징적  
적  시적 체계.  ,  , 많  다  보    

는 연  절  포 . 

 
조, , , 주 같   과정  절차적 식.  , 정  곡, 적  

가 , 드믹   포  든 규   과 연계 . 

 

, ,  생  다  들  조정뿐만 니  적  연주 들 에  

또  연주  청 간에 생 는 미 는   포 . 시  적  에  

식  적 고 절차적   포 . 

 

주    에  심 (tonal center), 드 , 시각 (timeline),  주 , 

미 듬, 런스  조 는 에  절차적 식 등과 같  런스  공 점에  

적 식  포 . 

주 
주 조, 는 ,  간  계,    능적 맥 적  연 , 

, ( 식, idiom),   등  포 . 

 
곡  개 적    뿐만 니  가 , , , 조, 듬 또는 가   

등에  곡  계 . 

연주 맥  정  , , , 주, , 연주  연주   적  동 식 등 

미 또는 

징  
정 , , 곡,  등과  신 , 습 등과  연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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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ner (1995)는 개인  역량  4가지  ' 계  역량(global 

competence)', '  역량(specialized competence)', '핵심 역량(core 

competence)', '독립  역량(discrete competence)' 등  시 다. '

계  역량'   공동체 에  모든 연주 가능  망라 는 역량이고, 

'  역량'  공동체 에  다른 역량 부  미 있는 차이에 해 

특  역량이다. '핵심 역량'  다양   분야들과 복 는 차 는 

역  사소통과 를  공통  역  는 것이다. '독립  

역량'  다른 역량과 차 거나 복 는 부분이 거  없  에 

 역량보다 욱 뚜  차이가 있는 역량이다. 이 4가지 개인  역량 

 계 에 해 는 [그림 Ⅱ-7]과 같이 명 다.  

 

 

[그림 Ⅱ-7] Brinner (1995)  개인  역량  
출처: Brinner, 1995, p. 78 

 

  즉 ' 계  역량'  가장 포 인 것  권과 상 없이  역 

에  보편  통용 는 역량이며, 그 에 나 지 3개  역량이 포함 다. 

'  역량'  특  권에  통용 는 역량이며, '핵심 역량'  각 

권   역량 간  공통 인 역량  미 다. 마지막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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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다른 역량과는 공통 인 요소가 없는 것  계  역량이  지

만 다른 권과는 다른  별개  독특  역량이라고 볼  있다. 

Brinner (1995)   역량 연구는 역량  역  분  것뿐만 

니라 역량   시함 써 체 인 격  역량 연구에   다

가 다고 볼  있다. 그  역량 연구가 인도 시  권  합주 태

를 경  에 그  역량 개 도 일 보다는 그 권에 특

이라고 볼 도 있다. 라  그가 시  역량 역  다른 권에 는 

 다르게 변   있  것이다. 지만 그가 시  역량 역  에  

살펴보   능  개 과 해   욱 고차원 이며 훨  심

인 것  다루고 있다는 것    있다. , 개인별 도 다양  역량

 이 존재 며 그것들  상 계를 낸 것도 매우 진일보   

역량 연구라고 볼  있다.  역량  권에 상 없이 구다 다 갖

는 것인지 니면 권에 라 다른 것인지에 해 는 ' 계  역량', '

 역량', '독립  역량' 등  차별 여 명 고 있다. 이 듯 

 역량 개   능  개  뛰어 는 범   개 이라는 

것    있다. 그러나 에  살펴보 듯이 역량 개  지식,  이외

에도 태도나 가  등  포함 는 체 인 인간 내  자원  가동 는 것인

데 해 Brinner (1995)   역량 개   동  함에 있어 

요  개인  태도나 가  같  욱 심 인 인간  자질 면  망라

지는   이러  부분에  연구가 요 다고 생각 다. 

 

    3) Shuler  '3개   과 ' 연구 

 

Shuler (2011)는 'Music Education for Life: The Three Artistic 

Process – Paths to Lifelong 21st-Century Skill through music'이라는 논

에  생들이 평생 에 참여 도     가지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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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process)'  시함 써  과  큰 틀  사회  요구에 

른 역량과 목 여 명 고 시도 다. 그는 실 이 랫동

 사실  계 인   모  강조해  것에  벗어나 고차원  

사고  체 어야 함  각인시 다. 여  말 는 고차원  사고란 2001

 Bloom  새  개  분 (taxonomy)  상   말 는 것이다. 

개  Bloom  분  '종합'이 삭 는 신 '창작 '가 새롭게 들어

는 동시에 상  에 게 었다. <  Ⅱ-19>는 Anderson과 

Krathwohl (2011)이 리  Bloom  신 분  내용  Shuler (2011)

가 구 분 과 여 리 는데, 이를 탕  재구  것이다. 

 

<  Ⅱ-19> Bloom  분    

  신  

1. 식(knowledge) 

2. (comprehension) 

3. 적 (application) 

4. (analysis) 

5. 종 (synthesis) 

6. 가(evaluation) 

1. (remember) 

2. (understand) 

3. 적 (apply) 

4. (analyze) 

5. 가 (evaluate) 

6. 창 (create) 

 

'창작 '가 상  에 놓 다는 것  통해  ,  창작(즉

연주, 작곡)에 참여 다는 것   사고  가장 높  에  능 다

는 것  미 다는 것    있다. Shuler (2011)는 새 운 것  

 해 랜 시간 동  습해   과 개 들  모  모 는 것

이 요 에 이러  변 는 타당 며, 이러  이   과 에  

창  작업  양과 질  향상시 야 다고 보 다. 라  그가 시   

개  '  과 '  생들이 행   고차원  사고가 개 다고 보

고, 이 에 가 높    그램  지원해야 다고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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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0> Shuler (2011)  '  과 ' 

창  수   

 

 

고(개 , , 느낌) 개  

 

택  

 

수   술  ( ) 

택 

택  

 

경험   술 나 공연  

택 

계  

 

술적 료   고  

는 식  실험 고, 조 고, 

계  

 

 

조  고  경  조

 

 

 

 

과 공연  시각적/청각적 징  

보고/듣고  

 

  

 

 개 적  전시 (

적 나 적  것에  

) 

 

 

창 가  수  적 고에 

 개 적 ( 미  )  

전시  

만들 , 가 , 개  

 

술   고에 생  

  식과 술/ 닉

 적  

 

 가 고  연 적  

전( )  개  

, 가 , 개  

 

공연   개 적 에 생  

  식과 술/ 닉  

적  

 

 가 고 공연  연 적  전

 개  

가  

 

술 과 공연   가  

 

 

 

 

 

보여주  

 

다  들에게 공연  보여주거

나   전시  

보여주  

 

다  들    공연  

 

출처: Shuler, 2011, p. 10 

 

Shuler (2011)가 고차원 인  사고를 강조 면    가지 언

 것  '21  (21st Century Skills)'과 '   지도(arts skills 

map)'이다. '21  ' 5  미국  '21    트 쉽(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6에 해 개  것  속 게 변

                                            
5 '21  술'  '창  사고  문  해결, 사 통, , 창 , 신, 보 리 러시, 미 어 리  

   러시, ICT 리 러시, 통 과 , 진취 과 주  향결 , 사   문  술, 생산 과 

   책 감, 리 쉽과 책 감' 등  시 고 다(Parncutt, 2009).  
6 ‘21  술  한 트 쉽(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미  학생들  21   

를 지원하  한 가  직 다.  직  '3R( , 쓰 , 하 )'과 '4C( 평  사고  문  해 

결, 사 통, , 창 과 신)’를 연합시킴  신  하는  계  경  체  에   

지  경쟁  해 미   지원하  한 도  원  공한다(http://www.p21.org/index.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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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 에  생들 미래  공에 요  것  폭 게  것이

다. '   지도'는   다른 과에  ' - 심 업

(standards-based instruction)'이 MENC  다른   조직들이 

여 다양   생들에게 '21  '  어떻게 잘 가르   

있는지 명해주는 것이다. Shuler (2011)  주장  생들이 '  개  

 과 '  잘 행 도   사가 지도 면, 생들이 '21  ' 

 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과  충실히 경험 면 

생들이 고차원  사고도 개 고  나 가 21  지식 사회가 요구

는 창  사고나  해결  같  다양  범 과 인 역량들도 개  

 있다는 주장이다. Shuler (2011)  연구는 범 과 인 역량들   

에 도 해야 함  지지 는 것  도  외 인 사회

 요구에 부 해야 함  시사 다고 볼  있다.  

Brinner (1995)는  내 인 에  다차원 인  역량  논

고, Shuler (2011)는  내 인 면뿐만 니라 사회 인 면에

지 심   이 지식과 보다는 고차원 인 사고  키워야 

며 동시에  외 인 경  변 에 른 과 외부  요구들  

과  고 해야 함  논 다. 이들  연구는 지 지   능

 연구  범 를 뛰어 어 이 는 체 인  역량  개 함 써 

에   당  보 는 동시에 생들이 21  삶에 

  있는 능 지 개   있도  지원해 주어야 함  함 고 있다

고 볼  있다.  

 

  나. 역량 심 근이  에 주는 함   

   

  지 지 살펴본 것처럼 21   심리  분야는  능 ,  

,  잠재 , ,  재능,  취 등에 해 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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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야에 도 이러  연구 역들에 해 많  심  고 

 미를 부여해 다. 이러  개 들  자마다,  연구 에 

라 매우 다양 게 어 다.  

  그러나 근 들어 다차원 인 계 변  함께 계 , 보 , 다

   변 에 힘입어  능  미도 그 논  폭이 

고 있다. 다원  21  사회에   능   가들에게만 

요  것이 니라  에 일상  노출 어 있는 인 모 에게

도 미 있는 것  었고, 그에 라  능  사회·  맥

락에 라 다양  미를 지니게 었다. 이  존   능 이라는 용

어  포 에는   상이 매우 체 이고 심  변

다.   듣고, 연주 고, 창작 고, 감상 고 평 는  동에 

요  본 인 지식과 들    동  토  요  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  동 자체만 는 이 인들에게 미 있게 

다가 지 는다. 인들에게 요  것  자신에게 미 있는  찾

 자신  것  소 고, 그러  과  에 생 는  다른 미를 

다른 사람과 소통함 써 신  사람들과 나가 는 감  느끼

며 그들 나름   를 만들어가는 과 이다. 인들에게  가

는 과사  지식  고 우  연주  소 는 것에 있다 보다

는  에 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 고 느끼고 공 는 과  

통해 미를 찾 써 개인  삶  풍요롭고 행복 게 해나가는 데에

있다. 즉 다차원 인   맥락 에  자신  미를 찾 고 노

는 것이 21  인들  모습이다. 이처럼 다차원 인   동에 

요  다양  능 들  존   능 이라는 개  에는 

이미 그 논  폭과 이가 매우 었고  능 이라는 개  자체

도 구 주 인  변 고 있다.  민감 게 듣고 인지 는 능

,   능 ,  심미  감상 는 능  등과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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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는 단편 인  능 만 는 다차원    동에 

요  능 들    없다. 이 는 사실  지식, 개  지식, 차  

지식, 타인지  지식(Anderson & Krathwohl, 2001) 등  포함 는 다양

   지식, 실천 ·인지  뿐만 니라 자  개 , 태도  

가 , 개인 인 특질이나  동  등과 같  내재 인 인간 능  요소

들  망라  인간 내  자질들  체  가동 여 언  어 나 다양

  맥락과 상황에   있는 능 이 요 다. 이러  역량 개

 용   에도 요구 다. 에  논 했듯이 개인  속 이

나 특징, 행  등   면에만  보다는 체 이면 도 구 주

인 격  역량 개 이 요 다.  이 부분이 계에  논 어 

고 있는 역량 개 과  이루는 지 일 것이다.  

  21     가를 키워낼 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는  를 향 며 그들  삶에   욱 미 있게 경험 를 

라는 일 인들  지향 다. 21  인들에게는 그들  맥락에 있어 

미 있는 지식  택 고 구 여 그들  삶  계 는 것이 요 다. 마

찬가지  생들도  맥락에  그들  삶에 미 있는  경험  

지향 다. 생들  미 있는 보를 스스  견 고 용 는 능동 인 

습자이자 다양  역량  탕  그들 고  지식  구 해 나가는 구

주  속  지니고 있다. 라  과  생들이 미를  

 있는 경험  장  조 해주어야 다. " 미 있는 과 이란 높  미 

요소   갖추고 있는 것 , 생들   경험에 소   

있는 것  말 다. 생들  복잡  습 상황에  자신들  미를  

회를 충분히 가질  단 히 지식  장 는  어 이해 고 용

  있는 능  를  있게 다. 울러, 생들에게 공  습 동

 생들에게 미  습이 일어날  있는 것  구 어야 다"(소

경희, 이 진, 200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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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1    생들에게 미 있는 과  공

 해 생들  미  부합 면 도  가 가 있는  경  

공함 써 생들이 스스  그러  습 경과 상 작용 고, 자신  내

재  모든 인간  가 들  탐색· 견·가동 여 자신  인 맥락에 

맞게 는 능  개 는 것  지향해야 다. 이러  과  경

험함 써 생들  능동  자신에게 미 있는 지식  구 게 고, 

그러는 과  에  자신  잠재  역량  인 고 인 자  개  

갖게 며, 그러  과  에 개  역량들  미래  공 인 삶에도 여

여 결국 미래  행복  삶  계 는 과  나 가게  것이다.  

  이러  함 를 지니는  과에  역량 담  에  언  

 같이 생들이  과  경험함 써 갖추어야 는 역량

 엇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  담  다   가지 면에

 논 가 가능 다.  

  첫째, 과 내 인 면에 있어  '  과역량(music subject 

competency)'에  이다. '  과역량'  과  본질에 

  과 고  역량  미 다. 지식, , 태도, 감 , 가 , 동  

등  가동함 써 특  맥락  복잡  요구를 공  충족시키는 능

 역량 개  체 ‧ 행 /가동 ‧맥락  등  특징  고 있

다. 역량  체  찰   있고 행  드러나  쉬운 면뿐만 니

라 동  태도 같  인간  심 인 특  포함 는 능 이자 이러  요

소들이 별개  구분 어 존재 는 것이 니라  연결 다는 이

다. 역량  행 /가동  역량이 다른 능  개 들과 달리 실  행 상

황에  가동 는 능  면  강조 는 것 , 이미 획득  능  상태

뿐 니라 실  행 상황에  가동 어 과 나 요구에 는 능  

면  포함 다는 이다. 역량  맥락  개인 내  특 이 맥락에 라 달

리 작동 며, 그 게 맥락에 결부 어 조 는 면이 역량이라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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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특 이라는 이다( 일 외, 2007). 이러  역량  특 들   

동에  본  잘 드러난다. 를 들어 우리가 연주    개 에 

 명  지식· 법  지식· 타인지  지식 등  포함  다차원  지

식, 연주 뿐만 니라 과  에 드러나는 다양  인지  , 작품과 

소통 면  느끼게 는 개인  감  등이 동시다  연계 다. , 

에  가 단이나  동  고자 는 개인  동 도 연주  

질에 큰 향  미 는 요소라고   있다. 이러  다양  요소들이 

 연동 어 연주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그러  요소들  조

(orchestrate) 게 는 과  통해 우리는 공  연주   있게 

다. 이러  미에  본질   동  는 자체가 역량  특징들  

그  드러내고 있다고   있다.  

  이러  역량  특징들   심리 분야 연구에 도 부분  논 고 

있  찾   있다. Weinberger (1998)에 면, 우리는 ' '를 

는 동  감각  지각 체계(청각, 시각, 각, 운동감각), 인지 체계(상징, 언

어, 읽 ), 근  행동과 조  같  움직임  계획, 행동에  드 과 

평가, 동 /즐거움 체계, 습 억 등  시스 에 계 는데, 요  것  

감각, 근 , 지  능  등이 동시  여 다는 것이다. 승 희(2002a)

는 ' '에 있어  나타나 보이는 실  동 역   잘  해

는 나타나지 는 잠재  역에  심  가 야 며, 동  동  

 동  그 는 것이 니라  나  동  이   사고과 이 

는 동이어야 고, 동과 , 인지  내  상 작용  인해 

동  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다. 즉 (musicianship)  "행  

 사고(thinking in action)"(Schön, 1983: Elliott, 1995, p. 54에  재인용)

라는 주장처럼  동  동 자체  미가 니라 인지  가 

상 작용 는 가운데 동  상 는 실천  지식   지식이라

고   있다. 이러  실천  지식   지식  인지 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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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요소가 함께 가동 는 것   동  단  능  연마 는 

것이 닌 인간  인지 , , 심동 , 사회‧ , 심미  요소 같  

다양  요소들이 함께 연동 어 는 것이다.  

   동에  다차원  요소들  가동  뇌(the whole brain, 全腦) 

사용  요 과도  연 이 있다. 근  신경과  연구에 는 보처

리 과 이 복잡  좌/우 구  동이 며  구 간  상

진 작용이 생 는 것  보여주었 며(Levy, 1983: 승 희, 2000에  재인

용), 이에 라 뇌  "좌/우 구  균등  개  요  강조"(승 희, 

2000, p. 210) 다. 특히 21 에  강조 는 "창  사고에는 복잡  

신 동이 "(승 희, 2002b, p. 148) 에 뇌  사용    

요   에 없다.  

 동  본질  역량  특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인간  다차

원  요소들이 함께 연동 어 어 나타나는 것이  동이 에 인간

 다양  능 들  고르게 장시   있는  가 가 있는 과가 

과이다. 군다나 21 는 감  시 라고 일컬어진다. 감  시

라는 말  미는 존  이  심 계를 히 부 는 것이 니라, 

이 과 감  분리보다는 상  연계‧균 ‧조 를 추구 는 미를 지닌다고 

볼  있다. 즉 21 는 이 과 감  분야를 나드는 다차원  재능  

갖추고 큰 그림  읽   는 인재들이 실해지는 시 이다. 그러 에 

체  격  역량 미가  사회  심  고 있고, 그러  역량  

특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이 에  과역량  에 있어 

요  가 를 지닌다고   있다. 라  본질  역량 인 

과가 내부  추구 는 타 이고 심 인 역량  엇인지, 그러  

에   과역량이 미래 사회  주역이  생들에게   

있는  가 는 엇인지에   연구가 뒷 침 어야 21  

  그 당  돈독히   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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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과 외 인 면에 있어   외  경 변 에 른 

과 외부  요구들, 즉 다양  과에  개 이 가능  역량  미 는 '범

과  역량(cross-curricular competency)'  어떻게 과  용

는가 는 이다. 역량 개  맥락 존  특징이  이러  에 

 나  요  미를 다. 즉 역량이 개인  속 과 그것이 작동

는 맥락 간  상 작용  결과인 만큼(Rychen & Salganik, 2003b), 그 상

작용이 일어나는 사회·  맥락에  고 는 일 것이다. 욱

이  그 자체  역사  를 월 여 인 지 를 리는 것이 

니라 사회 ․  경 변 라는 외  변동  결과를 다(이병 , 

2006). 사회  변  름  는 것  도 외가 니 에 

공    상이나 사회  도 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이러  시각   사회 ․  맥락  강조 는 

Elliott (1995)  과도 일맥상통 는 것   이미 자생

 사회   내포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닐 것이다. 이 에  

함희주(2006)는  사회 에   가지 능과 미, 즉 

 미  인간에게 미 는 용  능  미를 갖는다고 면  

"  사회  미는  스스 가 갖는 독자 인 가  체계에  

것이 니라 이 사회에  인간과  계를 갖는 사실  능과 

계  것  볼  있다"(함희주, 1991: 함희주, 2006, p. 237에  재인용)

고 다.  자생  사회  속  지니고 있 에  

사회  근도  본질  가 만큼이나 요  가  인 해야 

 것이다. 변 는 사회에   당  입증 고 일  들  

 장  자  참여시키  해 는  사회  가 를 

간과해 는  다. 이 는   가 만  강조 거나 지식․  

심  움직이는  만 는  이상  당  얻 가 

어 다는 인식이 요 다. 근   체  가 외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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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에  시작  것이 는 지만 그동   내부 도 사회 변

에 일  태도  일 지 나 는 이 요구 다. 이 는 사회 변

에 소극  는 태도에  벗어나 생들  공  삶  해 

과가 어떻게 여를   있는지 욱 거시 이고 체 인 근법  취

해야  이 욱 득 이 있게 일  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상  논 들  역량 개 이 에 충분히 용 고 논 가 어야 

함  시사 다. 라  본 연구는 인간  다차원  능  요소  체 , 가

동 , 맥락  등  특징  는 역량 개 이  동  본질과 일맥상통

다는  탕   에  다루어야   과역량이 

과  체  립에 여   있다는 입장  취 다. , 그동  경

과 경  자리 잡   내재  가  외재  가 를 분리  

보다는 상  간  연계를 지향 여  외  경 변 에 른  외

부  요구들  과에 용 는 입장  취 다.  

  그러나  가지 주목   역량 심 근이 존    모

든 것  꾸는 근법  니라는 것이다. 많  역량 연구 자들  통  

지식이나 인  요  인식 고 있다. "지식과 지식  계 맺

를 통  새 운 지식  창출이 요시 는 지식 사회"(소경희, 이 진, 

2001, p. 27)에  생들  고차원 인 사고 능 과 능동 인 지식 구  과

이 요구 고는 있지만, 여 히 통  지식  요  부인   없다(소

경희, 이 진, 2001; 허경철 외, 2000). 역량 심 근이 존  

 지 는 것  에  단편  지식  구  · 습 내용

과 그러  단편  지식  일  용만  강조 는 통   법이다.  

" 습자 스스 가 미 구  지  채 를 통해 획득  지식  실

 상황에  용 가 가 매우 낮  불  지식(inert knowledge)에 불과

다"(소경희, 이 진, 2001, p. 27). 라  지식  자체만  목  

는  계  지 고, 지식 를 목  보다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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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개체  여 21 에 요  생들  역량  키워주자는 것이 

역량 심 근  주요 요지이다.  

  라  역량 심 근법에 는  에  통  시 어  

 지식과 들이 여 히 그 인  내용  요  를 

차지 다. 다만 역량 심 근  그러  지식과  자체를 습득 는 것  

목  지 는다. 즉   업에  생들이  이  지식  

이해 고, 노래 부르 나  연주 능  키우는 것 자체를 목  지 

는다는 것이다. 그러   지식과  토  생들  람직  

삶과 미래에 여   있는 요  역량  키워주는 것이 역량 심 

 지향 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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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법 

 

  본 연구는 역량 심 과 과  계를   연구  외국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살펴보고,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에 합  계  탐색 는 데에 목 이 있다. 이를 

 주  연구 법  헌 분 과 델 이 조사 법  사용 다.  

 

1.  연구 차  법 

 

  본 연구에 는 역량  미   에  역량  미에  

이  경 검토를 탕  외국  역량 심 과 과  헌들  

분 여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리 다. 이러

 시사  탕    가들  상  우리나라  

과 과 이 추구 는 역량  포함  역량 심 과  계 에 

 델 이 조사를 여 합  도출 다. 자  연구 차는 [그림 Ⅲ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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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차  법 

 

 

 

   

 

 

 

 
 

문헌 연구 

  

 

문헌 연구 

  

문헌 연구, 

외국 사례 조사 

  

 

문헌 연구 

  

델파이 조사법 

  

연구 결과 종합 

세부내용 방법 단계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

과정 설계  

방안 제안 

· 델파이 조사 결과 종합 

· 제언 

선행 

연구 

검토 

∙ 역량의 의미 탐색 

∙ 학교 음악교육에서의 역량의 의미 탐색 

연구  

방법  

설정 

∙ 연구 방법 및 절차 설정 

델파이 

조사 

사전작업 

∙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한 설문지 

  양식 개발 

∙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일정 조정 

델파이  

조사 

실시 

· 3회 실시 

·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 및 설계 

  방안 도출 

∙ 외국의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문헌 분석 

∙ 역량 및 설계 방식의 특징 및 시사점 탐색 

외국 교육

과정 문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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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 분  

 

본 연구에 는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도출  

해 외국  역량 심 과  개  사 를 여  헌들  검토

다. 

   

  가. 분  상 

 

  본 연구에 는 캐나다  주, 독일  13개 주, 주 국가  등  

과 과  검토 다.  근거 는 첫째, 진국  2000  

이후 과  개  국가라는 , 째, 행 연구에  역량 심  

과 이 개 었다고 진 국가라는 , 째, 과 과 에  

 과역량이나 범 과  역량이 시 어 명 게 역량 심  근 경

향  보여주고 있다는  등  들  있다. 연구는 헌 연구를 통해 이루어

며, 이들 국가  과   인  페이지에 시  과  자

료들  검토 다. 주 국가  과  경우는 2013  9월 검색 당

시 과 과 이 개  이었  계  페이지에 공시  과  시

 검토 다. 그리고  경우 이 없 라도  내용이 각

이나 인  페이지에 시  사 들도 에 포함 여 검토 다. <  

Ⅲ-1>  본 연구에  검토  과  헌들  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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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1> 과  검토 자료 

가 
주    문  

개정  

 

나

다 

 

․

등 
 

Québec education program  

- Preschool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education 
2001 

등 
, 과 

과정 

Québec education program  

- Secondary school education, cycle one 
2004 

 

 

-뷔

 

등  Bildungsplan 2004 Grundschule 2003 

등 
, 과 

과정 
Bildungsplan 2004 - Allgemein bildendes Gymnasium 2004 

  
등 

 Rahmenlehrpläne Grundschule - Pädagogische Begriffe 2004 
과  

과정  Rahmenplan Grundschule - Musik 2004 

등 
, 과 

과정 
Rahmenlehrplan für die Sekundarstufe I - Jahrgangsstufe 7~10  

- Hauptschule, Realschule, Gesamtschule, Gymnasium - Musik 2006 

 

 

등 
 Rahmenlehrpläne Grundschule - Pädagogische Begriffe 2004 

과  

과정  
Rahmenplan - Grundschule - Musik 2004 

등 , 과 

과정 
Rahmenlehrplan für die Sekundarstufe I  

- Jahrgangsstufen 7~10 - Musik 
2008 

 

등  Pädagogische Leitideen - Rahmenplan für die Primarstufe 2001 

등 
과 

과정 
Bildungsplan für das Gymnasium Jahrgangsstufe 5~10  - Musik 2007 

 

등 
, 과 

과정  
Bildungsplan Grundschule - Musik 2011 

등 
, 과 

과정  
Bildungsplan Gymnasium Sekundarstufe I - Musik 2011 

헤  

등 
, 과 

과정 

Bildungsstandards und Inhaltsfelder  

- Das neue Kerncurriculum für Hessen - Primarstufe - MUSIK 
2011 

등 
,  

과  

과정 

Bildungsstandards und Inhaltsfelder  

- Das neue Kerncurriculum für Hessen  

- Sekundarstufe I – Gymnasium - MUSIK 
2011 

 

- 

포 폼  

등 
, 과 

과정 
Rahmenplan – Grundschule - Musik 2004 

등 
, 

과 
과정 

Rahemenplan - Regionale Schule, Verbundene Haupt 

- und Realschule,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Integrierte Gesamtschule - Jahrgangsstufen 7~10 - Musik 
2002 

니  
등 

과 
과정 

Kerncurriculum für die Grundschule Schuljahrgänge 1~4  

- Musik 2006 

등 
과 

과정 
Kerncurriculum für das Gymnasium Schuljahrgänge 5 - 10  

- Musik 2012 

-

스  

 

등 
, 과 

과정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ie Grundschule 

in Nordrhein-Westfalen 2008 

등 
과 

과정 
Kernlehrplan für das Gymnasium  

– Sekundarstufe I in Nordrhein-Westfalen - Musik 2011 

 

-  
등 

과 
과정 

Weiterentwicklung der Grundschule  

- Rahmenplan Grundschule - Teilrahmenplan Musi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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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과 

과정 Kernlehrplan Musik Grundschule Klassenstufen 1~4 2011 

- 

 

등 
 Lehrplan Grundschule - Grundsatzband 2007 

과 
과정 

Fachlehrplan Grundschule - Musik 2007 

등 
 Lehrplan Sekundarschule  

- Kompetenzentwicklung und Unterrichtsqualität - Grundsatzband 
2012 

과 
과정 

Fachlehrplan Sekundarschule - Musik 2012 

겐 

등 
 

Leitgedanken zu den Thüringer Lehrplänen für die Grundschule und 

für die Förderschule mit dem Bildungsgang der Grundschule 
2010 

과 
과정 

Lehrplan für die Grundschule und für die Förderschule mit dem 

Bildungsgang der Grundschule - Musik 
2010 

등 
 Leitgedanken zu den Thüringer Lehrplänen für den Erwerb der 

allgemein bildenden Schulabschlüsse 
2011 

과 
과정 

Lehrplan für den Erwerb der allgemeinen Hochschulreife Musik 2012 

주 

( 가 수  

시 ) 

등·

등 

, 과 

과정 
Australian Curriculum: The Arts Foundation to Year 10 2013 

 

나. 분  거 

 

외국  역량 심 과 과  특징과 시사  도출  해 는 

그 나라  과  개  경과 에  략  이해를 탕  고, 

과 과  연구 주 에 맞게 집  살펴 볼 요가 있다. 라

 <  Ⅲ-2>  같  분  거를 다. 

 

<  Ⅲ-2> 분  상에 른 분  거 

   거 

과정  문  체제, 과정  

과 과정 

문  체제, 과정 , 과정  간  계(  적과 역

 계,  과역 과 과적 역  계, 역 과 과 내

식  계, 역 과 취  계) 

 

과   에 는 우  과   체  과  체  

구조를 살펴보 다. 과 과  에 는  체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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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략  구조를 살펴보고, 과  구 요소를 집  살펴보

다. , 과  구 요소 간  계  계 식  구체  살펴

보  해  목 과 역량  계,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역량과 취  계 등에 해  검토

해보 다.  

 

3. 델 이 조사 

 

  델 이 조사란 는 에 여 가들  견해를 도 고 종

합 여 집단  단  리 는 일  차라고   있다. 델 이 

법  추 는 에   보가 없   '  사람  견이 

 사람  견보다 다'는 계량  객  원리  '다  단이 소

 단보다 다'는 민주  사결  원리에 논리  근거를 고 있

다. 이는 일종  식 조사연구 법 , 일 인 여 조사 법과 

회 법  장  결합  법이다. 델 이 조사는 일  동일  

가 집단  상  3~4회에 걸쳐 진행 다. 2회 이후부  지는 이  

부  도출  견, 보, 분  결과 등이 첨부 며, 이  지  

답 결과를 탕  재구 다. 델 이 조사가 일  조사 차  다른 

 델 이 참여자가 이 복 는 동  드  통계  과 견  

참고 여 다  회에 자 단   보  회를 갖는다는 이다. 델

이 법  가가 있는 분야에는 다양 게 이용   있 며, 시행이 용이

고 간단 여 미래 뿐만 니라 이해집단  갈등 계를 추 거나 많

 사람  견  는 재 도구  이용   있다( 진 외, 2007; 

이종 , 2001). 

  본 연구에 는 우리나라  에 합  역량 심 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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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해   가들  합 가 요  만큼 

델 이 조사 법  통 여  가들  견  여 합  

도출 다. 델 이 조사  지는 외국  역량 심 과 과  사

 분  결과  얻어진 시사   여 구 었다.  

 

  가. 연구 차 

 

본 델 이 조사는 연구 도구 개   ,  3회  델 이 조사, 결과 

분  등  차  진행 었다. 우  연구 참여자를  후, 연구 참여자

  가 들에게 본 델 이 조사  목 , 차, 내용, 간 등에 

해 명 고 동 를 구 고, 자 일  지를 부 고 거 는 과

 진행 다. 지 개  1, 2, 3차  지에  체 인 구  

탕 , 1차 지가  개 었고, 일럿 스트를 거  후  

지  1차 조사를 다. 1차 지  결과를 탕  2차 지가 

개 었고, 일럿 스트를 거  후 2차 조사를 다. 마찬가지  2차 

지  결과를 탕  3차 지가 개 었고, 일럿 스트를 거  

후 마지막 3차 조사를 다. 이  같   3차   진행과  통해 처

에는 이질 이었  가들  견이 3차 조사에 는 일   합

에 도달 게 었 며, 연구 결과를 분 여 종 합  도출 다. 

자  델 이 조사 연구 차  간  <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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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3> 델 이 조사 차  간 

단계 내  간 

연  

개    

• 참여  정  동  

• 1, 2, 3차  조  문  전체적  

• 1차  조  문  개  

• 럿 스   수정 

2014.01.15 ~  2014.02.07 

1차  조  

• 1차  조  실시  결과  

• 2차  조  문  개  

• 럿 스   수정 

2014.02.08 ~ 2014.02.17 

2차  조  

• 2차  조  실시  결과  

• 3차  조  문  개  

• 럿 스   수정 

2014.02.18 ~ 2014.02.27 

3차  조  • 3차  조  실시  결과  2014.02.28 ~ 2014.03.09 

  

 나. 연구 참여자 

 

  본 델 이 조사  참여자는 국 각 지역  등  등  공 

사 10명, 공  10명,   연구원  연구사 5명, 

  장 사 5명  다. 자  델 이 조사 참여 황  

<  Ⅲ-4>  같다. 

 

<  Ⅲ-4> 델 이 조사 참여 황 

참여  집단 역 
 

정 원( ) 

1차 조  

참여 원( ) 

2차 조  

참여 원( ) 

3차 조  

참여 원( ) 

등· 등 

 

, 경 , 

청 , 경  
10 (33.33%) 10 (33.33%) 10 (33.33%) 10 (33.33%) 

  

전공 수 

, 경 , 

강원 , 청 , 

전 , 경 , 

제주  

10 (33.33%) 10 (33.33%) 10 (33.33%) 10 (33.33%) 

연 원·연  
, 경 , 

청  
5 (16.67%) 5 (16.67%) 4 (13.34%) 4 (13.34%) 

 
, 경 , 

청 , 경  
5 (16.67%) 5 (16.67%) 5 (16.67%) 4 (13.34%) 

계 30 (100%) 30 (100%) 29 (96.67%) 28 (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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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  1차 델 이 조사 지는   목 에 

  과역량과 역량 심 과 과  계 식에   

견  질  해 <  Ⅲ-5>  같  항목  구 었다. 역량   

 목 에  어야 는 만큼   목 에  

항  일차  구 고, 이후  과역량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에  항  구 다. 다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식,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식, 취   역량 시 식 등에  항  구 다.  

 

<  Ⅲ-5> 1차 델 이 조사 지 항 내용  식 

심 문 내  문  식 

1. 학  악  하는 적  무엇 가? 

조  문  2.  과역  종 에는  것  는가? 

3. 과에  개  가능  과적 역  종 에는  것  는가? 

4. 나라 악과 과정  경  악 과역량과 과적 역량  계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조  문 ,   

견  경  

술  문  

5.  과역 과 과 내 식  계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6. 취  제시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7. 역  제시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1~3번 항  구조  질 , 4~7번 항  구조  질  구

었다. 2번과 3번 항  가 집단  답  돕  해 외국 사 를 

참고 자료  시 다. 4~7번 항  가 집단  답 용이  고

여 행 연구에  도출  계 식  시 고 택 도  고, 

그에  타 견이 있는 경우 자 롭게 도  다. 실  사용  

1차 델 이 조사 지는 <부  1>  첨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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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 이 조사 지는 1차 조사에  나  결과를 탕  여  

 목   각 항목  요 ,  과역량  범 과  역량  

범주  타당 ,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 범 과  역량과 

 과역량  연계 ,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계 식에  항  구 었다.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상  연계 이 높  만큼 2차 델 이 조사에 는 모  통합

여 나  질  구 다. 

 

<  Ⅲ-6> 2차 델 이 조사 지 항 내용  식 

심 문 내  문  식 

1. 학  악  하는 적  각 항   어 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조  문 ,  

견  경  술  문  

2.1  과역  주  당  가? 
조  문 ,  

견  경  술  문  

2.2  과역  각 역  주  미는 무 가? 조  문   

3. 과에  개  가능  과적 역  주  당  가? 
조  문 ,  

견  경  술  문  

4. 과 과정에  과적 역 과  과역  연계  

   무 가? 
조  문  

5.  과역 , 과 내 식, 취  간  계 식    

   나  과 과정에 적   무 가? 택  는 

   무 가? 타 견  다  무엇 가? 

조  문 ,  

견  경  술  문  

 

1번, 2.1번, 3번 항  1차 델 이 조사  결과를 탕  구조  질

 구 었고, 5  척도  요  는 타당  시 도  다. 5

번 항  1차 델 이 조사  5~7번 항  결과를 탕  계  6

개를 시 다. 6개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택 게  고, 택  이   타 견에 해 자 롭게 도  

다. 덧붙여 추가 질 이 요 여 2.2번과 4번 항  구조  질

 구 다. 실  사용  2차 델 이 조사 지는 <부  2>  첨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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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델 이 조사 지는 2차 델 이 조사에  나  결과를 탕  

여 <  Ⅲ-7>과 같  구조  5개 항  구 었다.  

 

<  Ⅲ-7> 3차 델 이 조사 지 항 내용  식 

심 문 내  문  식 

1. 악 과역량  주화 타당   어 정  적절  어 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조  문 ,  

견  경      

술  문  

2.  과역  각 역  주  미  당  가? 타 견  다   

무엇 가? 

3. 과에  개  가능  과적 역  각   순 (1~3 )는 무  

가? 타 견  다  무엇 가? 

4. 과적 역 과  과역  체적 연계   순 (1~3 )는 무  

가? 타 견  다  무엇 가? 

 

  1번 항에 는  과역량 범주  타당 에  2차 델 이 조사  

결과 통계 를 시 고, 그 결과  타 견 지 모   재구조  

 과역량  시 다. 그리고  과역량 범주  타당   용어 

  5  척도  시 도  고, 타 견이 있는 경우 자 롭

게 도  다. 2번 항에 는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에  2차 델 이 조사 답  종합 여 구조 여 시  후, 그 미 

에  타당  5  척도  시 도  고, 타 견이 있는 경우 

자 롭게 도  다. 3번 항에 는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  역량 범주  타당 에  2차 델 이 조사  결과 통계

를 시 고, 각 역량 범주별  우 시 어야 는  요소 항목들  1~3

지 시 도  다. , 타 견이 있는 경우 자 롭게 

도  다. 4번 항에 는 범 과  역량과  과역량 간  구체  

연계 에  2차 델 이 조사  결과를 종합 여 8가지  시

고, 그    이라고 생각 는 항목들  1~3 지 시

도  다. 마찬가지  타 견이 있는 경우 자 롭게 도  다. 

실  사용  3차 델 이 조사 지는 <부  3>  첨부 다. 



 

 112 

  라. 자료 분  

 

1, 2, 3차 델 이 조사 지에  가 집단  답자료는 질  내

용 분 , 통계, 버 체킹 등  법  사용 여 리 다. 1차 델 이 

조사  경우, 1~3번 항들  내용 분  법  사용 여 목 는 동시

에 도 를 분 여 2차 델 이 조사  질  구조 다. 4~7번 

항들  도  분  법  사용 여 처리 고, 타 견  경우에는 내용 

분  법  사용 여 처리 여 2차 델 이 조사  질 지에 다. 

 

<  Ⅲ-8> 1차 델 이 조사 지 내용별 자료 분  법 

심 문 내  료   

1. 학  악  하는 적  무엇 가? 
내  ,  

,  

수  

2.  과역  종 에는  것  는가? 

3. 과에  개  가능  과적 역  종 에는  것  는가? 

4. 나라 악과 과정  경  악 과역량과 과적 역량  계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수 , 

 내    

5.  과역 과 과 내 식 간  계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6. 취  제시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7. 역  제시 식  어 한 형  적합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2차 델 이 조사  경우, 1번, 2.1번, 3번, 5번 항들  도 , 편차 

등  통계 법  분 다. 2.2번과 4번 항들  내용 분   

목  작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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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9> 2차 델 이 조사 지 내용별 자료 분  법 

심 문 내  료   

1. 학  악  하는 적  각 항  는 어 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술 계 

( 수, 차) 

2.1  과역  주  당  가? 
술 계 

( 수, 차 

2.2  과역  각 역  주  미는 무 가? 내  ,  

3. 과에  개  가능  과적 역  주  당  가? 
술 계 

( 수, 차) 

4. 과 과정에  과적 역 과  과역  연계  무  

   가? 
내  ,  

5.  과역 , 과 내 식, 취  간  계 식   나 

    과 과정에 적   무 가? 택  는 무 가?  

   타 견  다  무엇 가? 

술 계 

( 수, 차) 

 

  3차 델 이 조사  경우, 1번과 2번 항  도 , 편차 등  통

계 법  분 다. 3번과 4번 항  가 합  구 여 우 를 결

다. 가 합  고 고자 는 값에 가 값  곱 여 계산 는 것 , 

여 는 "1  도 ×3 + 2  도 ×2 + 3  도 ×1"( 상  

외, 2013, p. 141)  계산 다.  

 

<  Ⅲ-10> 3차 델 이 조사 지 내용별 자료 분  법 

심 문 내  료   

1. 악 과역량  주화 타당   어 정  적절  어 한가? 타 견  

   다  무엇 가? 

술 계 

( 수, 차) 

2.  과역  각 역  주  미  당  가? 타 견  다  

   무엇 가? 

술 계 

( 수, 차) 

3. 과에  개  가능  과적 역  각   순 (1~3 )는 무  

   가? 타 견  다  무엇 가? 
가  

4. 과적 역 과  과역  체적 연계   순 (1~3 )는 무  

   가? 타 견  다  무엇 가? 
가  

 

  3차 델 이 결과  몇 가지 항목들에  가들  타 견이 시  

 이에  처리 법  질  연구 법에  타당  검증 법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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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는 ' 버 체킹(member checking)' 식  사용 여 부 인 내용들

 리 다. 이는 연구결과  해  "신    가장 요

 법"(Lincoln & Guba, 1985: Creswell, 2000; 조 식, 욱, 진 , 

권지  역, 2009, p. 246에  재인용) , 참여자들에게 돌 가 자료를 

구 고, 분   해 고, 결  내림 써 과 신  단   

있도  는 것이다.  

  버 체킹  델 이 조사 참여자   2인과 사 2인  여  

2회에 걸쳐 진행 다. 1차 버 체킹  3차 델 이 조사에  타 견이 

시  항, 즉  과역량   요소,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 등   3가지 질 에 

여 분  결과  가들  타 견  시  후, 연구자   

시 여 그에  견  시 도  다. 2차 버 체킹  1차 버 

체킹에  합일이  부분에 여 버 체킹 참여자들  견  시  

후, 연구자   시 여 그에  견  다시 시 도  다. 

이 게  2회에 걸  버 체킹  통해   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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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  역량 심 과 과  개  사  

 

  OECD  'DeSeCo' 트 이후 계 각국에 는 역량  심  

과  개 는 경향이 이어  다. 개  논  역량이 과

에 본격  도입 면  역량 개   장에  욱 구체  실

  있는  마 게  것이다. 라  이번 장에 는 계 각국  

역량 심 과 과  개  사 를 통해 과 과 에  역량이 

어떤 모습  드러나고 있는지 개  동향  특징  고, 역량 심 

과 과  계 에  시사  리 고자 다.  

  이를 해 우 , 캐나다  주, 독일 13개 주, 주 국가  시  등

 과  를 상  과  개  경과 에 해 간략 게 

살펴보고, 과 과   체  과  구 요소(  목 , 역

량, 과 내용지식, 취 )  검토를 통해 체 인 구조를 살펴본 

뒤 구 요소 간  계에 해 구체  논 겠다. 마지막  이러  

검토 사 를 종합  논 고, 델 이 조사를  시사  리 겠다.   

 

1. 캐나다 (  주) 

   

  캐나다  13개 주  역량 심 과  개  동향  보여주면  과 

과 에   과역량이 명 히 시 고 있는 주는  주이다. 

라  본 에 는  주  과  개  경과 과  에 해 간

략히 살펴본 후, 과 과  자 히 검토해보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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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  개  경  

 

  캐나다 연  부 13개 주  나인  주는 독자   체 를 갖고 

있다.  상  원부  '칼리지(college: 고등  

 사이  2 )' 지 12 간이고, 그  등  6 , 등  5  과

 운 다. 미 운 것  이 니라 주 (cycle)를 단  

과 이 구 다는 , 등  2  3개  주 (cycle 1, 2, 3) , 등

 처  2 간  주  1(cycle 1), 그 후 3 간  주  2(cycle 2)  구분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원 , 이근 , 2010). 

   주는 1960  "  민주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 2)가 시작 면  "모든 생들에게 평등   회를 공 는 것  

요   목  삼  다"( 원 , 이근 , 2010, p. 90). 이러  

 민주  운동  몇  지나 충족 었는데, 차 사회가 변 함에 라 개

인  삶이나 직업 계에  새 운 요구가 생겨나면  " 습  민주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 2)  요 이 었다. 즉 모든 

생이 에 다니고 졸업장  취득 는 것  어  변 는 사회 속에

 공  개인  삶과 직업 인 삶    있도  가 생들

 르게 인도해야  요 이 있다는 것이었다.  

  1990  부 는  요구사항이 증가 면  개 이 이루어지

 시작 다. 1994  ' · 등 습 황에  특별 원회(Task Force 

on Elementary and Secondary Learning Profiles)'에 는 'Preparing Our Youth 

for the 21st Century'라는 보고 를 간 다. 이 보고 는 국 , 계

, 보  폭  증가, 속   개 , 사회  삶  복잡  등  고  

 시스  개  구 며, 일  역량(general competencies)과 

 과  를 는 범  과 역(broad subject areas)

 규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이를 탕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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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국민  원회(Commission for the Estates General on 

Education)'는  과  에  사회  를 충족시키는  시

스 에 해 논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1997  ' 과

에   원회(Québec Schools on Course)'에 는 과  

개  주요  향  립 다. 즉  주  새 운  목  '모

를  공(success for all)'  고, 21  생들에게 인 

습  이 는 과  요구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이후 "1997 과 1998 에는 ' 과 원회(Curriculum Council)'  주

 새 운 과 이 구체 인 모습  지니게 었다"( 원 , 이근 , 

2011, p. 71). 이러  노  통해  주는 1960 부  지해  ·

등  등  과  각각 2001 과 2004 에 개 다. 개  

과  · 등 에 는 2001  9월부 , 등 에 는 2005  9

월부  용 고 있다(소경희 외, 2007).   

  

  나.   

 

   주  과   변 는 사회상에  인식  함께 고, 

생들이 미래 사회에   있도  는 데 목  고 이러  개  

경  향에 해 자 히 내 다. 가장 드러지는  역량  

범주를 독립시  그것  과  계  심  삼고 있다는 이다. 이

는 종래  지식  심  과  뛰어 어 미래 사회 생들  공

 삶에 욱 많  심  고 이를  역량  개 는 것  과  

개   변 시키고 있다는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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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캐나다  주  과  인 'Quebec Education Program'  

과 각 이 나  합본  출 었다. 즉 '도입( ․ 등)/21 를  

과 ( 등)', '범 과  역량(cross-curricular competencies)', ' 범

 습 역(broad areas of learning)', ' 과 역(subject areas)( 등)'

부분 지가 에 해당 고, 그 이후에는 각 과군에 포함  과들  각

이 시 다. <  Ⅳ-1>  캐나다  주 · 등 과  과 

등 과    체 를  이다. 

 

<  Ⅳ-1> 캐나다  주 과    체  

 · 등 과정  등 과정  

 
1.  1. 21   과정 

2. 과적 역  3. 과적 역  

3.  습 역 2.  습 역 

각  

4. 원  4. 과 역 

5.  

   �     � 스  

5.  

   �     � 스  

6. 수 , 과 과 술 

   �수     �과 과 술 

6. 수 , 과 과 술 

   �수     �과 과 술 

7. 과  

   �     �역  시민   

7. 과  

   �     �역  시민   

8. 술  

   �드  �시각 술 �무  �  

8. 술  

   �드  �시각 술 �무  �  

9. 개 적 달 

   �체 과 건강   �  

   �천주  종 적· 적  

   �개신  종 적· 적  

9. 개 적 달 

   �체 과 건강   �  

   �천주  종 적· 적  

   �개신  종 적· 적  

 

    (2) 과  구  

 

 주는 생들이 자신들  주변  이해 고 자신들  행 를 이 어가

 해 습  용 는 것이 공 인 이라고 보 다. 새롭게 변

는 지식 사회에  종래  지식   생들  능  신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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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니라는 인식에 라 역량 개  도입 고 공식  '역량 

심 근(competency-based approach)'  취 고 있다고 명시 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 등과 등 과  에 는 과  목  " 계  , 

체  , 역량강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6) 등  3가

지를 시 다. '역량(competency)'  미에 해 는 "여러 자원  효과

 동원 고 사용 는 것에 는 일  행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p. 4), "복잡  상황 속에  효과  행동 거나 

게 는 능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9)이라고 

다.  

 주  · 등  등 과   ' 범  습 역', '범 과

 역량', ' 과 역'  3가지 구 요소  조직 었다. 이 구 요소들  역량 

개   상보 이고 상  존 인 과  요소 , 과  이러

 3개  과  구 요소를 통합 는 시스  계 었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주 과  3가지 목 , ' 범  습 역', '범 과  역량', '

과 역' 등  구 요소를 통합  과  체 인 구조는 [그림 Ⅳ-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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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  적 

  습 역(broad areas of learning) 

 과적 역 (cross-curricular competencies) 

 과 역(subject areas)  

 19개 과- 정적 그 (subject-specific programs) 

    : 스 , , 수 , 과 과 공 , , 역  시민  , 드 , 시각 술, , ,  

      체 과 건강, , 종  등 

[그림 Ⅳ-1] 캐나다  주 등 과  구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2 

 

 부분에  주목   '범 과  역량', ' 범  습 역', ' 과 

역' 등  3가지  과  구 요소를 시  것 이외에 '범 과  역량' 범

주를 독립  시 여 존  과 과 달리 역량  면  강조

고 있다는 , 본격  각  시 이 에 ' 과 역'  요  과  구

요소  보고 과군  역 과 미에 해 자 히 명 고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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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Ⅳ-2>는 이러  과  구 요소  부 내용들  리  이

다. 

 

<  Ⅳ-2> 캐나다  주 등 과  구 요소 

과정 

 
 역    

 

습 역 
× 

미  문 , 개 적 경  계 , 건강과 웰 , 경적 식 

   책 , 시민 과 공동체  

과적 

역  

적 역  정보  , 문제 결, 창  , 적 단  실  

  역  적절   

개 적․ 적 역  과  , 신   취 

적 역  과적   택, ICT   

과 역 

 , 스  

술  드 , 시각 술, ,  

수 ․과 과 술 수 , 과 과 술 

과  , 역  시민   

개 적 달 체 과 건강, , 종 (천주 , 개신 ) 

 

  ' 범  습 역'  간  역   사회에  직면 는 다양

 삶   면, 특히 개인과 사회에 모  요 고 이들에게 특별

 심 상이 는 쟁 들  다룬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이는 생들이 ' 과 특  역량'과 '범

과  역량'  이용 고 개 는 복잡  습 상황    공 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범 과  역량'  과 역  뛰어 어 일  격  지니는 역량  

미 는 것 , 모든 ' 과 역'과 ' 범  습 역'  습에 있어 가이

드라인 역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라  이것  습

 통합  토  며, 다양  ' 과 역'과 ' 범  습 역'에  사용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 과 역'  연 거나 공통 이 있는 과를 어  '언어', ' ', '

·과 과 ', '사회과 ', '개인  달' 등  5개 과군  시 었

다. ' 과 역' 부분에 는 각 과 역이 일 인 에 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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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해당 과 역과 다른 과  구 요소  연계

(Making Connections), 해당 과 역  '공통 요소(Elements Common)' 

등  명 다. 해당 과 역  '공통 요소'  경우 '  과'를 구체

 살펴보면 <  Ⅳ-3>과 같  4가지  '공통 요소'를 시 다.  

 

<  Ⅳ-3> 과 공통 요소  미 

술 과 

공  
미 

  

습 

•다  술적 생 과 공연에  징적   고, 정신적 미 , , 느낌, 감 

 정 등과 고 체적   다. 

•다  척  참고 고 말 나  신   신  다  생들  뿐

만 니  다  시  들  여러  감 다. 

태  

• 신  느낌, , 감정, 정 에  감수  

•   건, 신  실험과 택에  험 , 창조에  극, 역 적 맥 과 

 연   등에  개  

• 워 , 신  술적 과 에  건 적 태  

• 술적 , 신  다  들  에  존  

창 적  

동  

술가는  감  신  에  는 순간에  복 고 역

동적  전 에 여 다. 다  징  갖는 그러  전과정  창 적 동  

컬 져 다. 는 과정과 절차  나뉘 , 매  접  연 다.  

 

•과정 

과정  시  단계, 생 적 동 단계,  단계 등  3가  연  단계  다. 시  

단계에  창 는 에  감  는다. 생 적 동 단계에 는 창 물  

다. 단계에  창 는 신  에  신  다.  

 

•절차 

절차는 감(  주 ), 전(  생 과 조절), 거  ( 신  동결과

 창 가 물러남) 등  3가   에 다.  

창조   

  

극 

창조   극  창 적 동   매 또는 워  역   수  는 

가 드 다. 는 다  생들  나  미에 맞게 적 고, 다  결책과 

답  제공 는 문제  제시 다. 실 계, 역, 술적 고 미 적  생 , 전문 

술가  만남 등에  고,  습 역   문 적 참조 에 연결

다. 생들  체적, 적, 징적  창조   극  전  전달 게 

다. 느 적  택 든, 술 역 습 동에  창 적 과정  강조 는 

것  다. 술  수   감 과 찬가  창조는 술 계  경험   

 절차에  수적 다.  창 적 과정  나  술에  다  술  

 습  전 는    역  다.  

 

즉 사소통과 창  , 감상 등  포함 는 '  습(basic 

learning)', 감 , 개 , 건  태도, 존  등  포함 는 '태도

(attitude)', 가  복잡 고 역동 인  과  미 는 '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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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dynamic)'7, 창조  동   매  역  는 가이

드라인  '창조를  자극(stimuli for creation)' 등이 시 었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  과'가 생들에게 여 는 인 ' 실과 계  인식과 이', 

 과  4가지 '공통 요소',  과에 포함  각 과( , 드라마, 

시각 , 용)  특징 간  계에 해 는 [그림 Ⅳ-2]  같이 시

다. 

 

 

[그림 Ⅳ-2]   특징과 공통 요소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71 

                                            
7 창  동 (creative dynamic) 라는 어는 창  과  하  하여 Pierre Gosselin가 사  

  한 어 다. " 술 에  실  신  한 창  동  (Une représentation de la 

  dynamique de création pour le renouvellement des pratiques en éducation artistique)" 

  (Revue des sciences de l’éducation,1998: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68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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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생들  습이 계를 이해 는 데에 여해야 며, 그것  

사회에 효과 이고 조 롭게 통합 도  해야 다는 입장  취 다. 즉 

과가 자 충족 이고 연  없는 단  다루어지 보다는 역량  개  

진해야 다는 것이다. 라  각 과는 역량  에  조직 었고, 

과별  생들  ' 과 특  역량(subject-specific competencies)'  개

시키는 데  었다. 각 과 역들  과 간  습 내용과 역량 간

 잠재  연계  인식 도   에 각 과는 다른 과  

 는 상보  계  에  다루어 야 다고 보 다. 이러  간

 근법  생들  습 범 를 장 고, 습자 고  경험, 미, 

가  에  미 있는 습상황  견 도  며, 습자  동 를 

자극 다. 라   주는 사들에게 습 그램과 과  구 요소 

간  모든 가능  연계  고 이용 는 능   요구 다. 

역량과 존  과지식 간  계에 해 는 역량 개 에 인 지식  

획득  요 다는 입장이다. 즉 지식  부 보다는 역량과 상보  

계  지식  역량  는 데 용 고, 역량  범 는 지식  

과 폭에 좌우 다고 보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주요  내용인 역량이 독립  범주  과 에  시 라도 실  

장에 는 그 자체만 는 실질  동이 가능 지 에 과 는 

범 과  주 들과 연계 어   있다는 것  명시  것에 주목  

요가 있다. 특히  가지 과  구 요소가 역량 개  해 상  

 갖고 운 며, 과  구 요소  나인 과도 그러  맥락에  

역량  다른 과   연계  갖는다고 강조  에 주목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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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 과  

 

과 과  ' ' 과 역 에  과 과  

시 었다. · 등 과 과 (2001  개 )과 등 과 과

(2004  개 )  체  구 과 내용  름  슷 지만, 시  나

에 개  등 과  내용이 욱 었고 상 에 2004  

개  등 과 과  검토 다.  

 

    (1)  체    

 

   주  등 과 과 (2004)  명이 자 고  체 도 

좀 복잡  편이다. '도입(Introduction to the Music Program)' 부분이 우리

나라 과  목   격에 해당 는 부분이고, 나 지 부분 체가 

과  내용  평가에 해당 다. 내용  평가는 다른 과  구 요소

 계에 해 명 는 '연계(Making Connections)' 부분, 습 상

황에  고 해야 는 내용  담  '  맥락(Pedagogical Context)' 부

분 등이 우  시 고, 이후에  과역량인 3가지 ' 과 특  역량'  

독립  범주  시 다. 평가는 독립  범주  시 지 고 각 ' 과 특

 역량(subject-specific competency)'   구 요소인 '평가 거

(Evaluation Criteria)'  '주  말에 는 결과(End-of-Cycle 

Outcomes)' 부분에 시 었다. 과 내용지식  요약해 놓  인 '

그램 내용(Program Content)' 부분  독립  범주  맨 뒤에 시 었

다. <  Ⅳ-4>는  주  등 과 과   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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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4> 캐나다  주 등 과 과   체  

전체적  문  체제 

o  
ü  

ü 연계 :  주 과정  과 다   간  계 

ü 적 맥  

o 과 수 역  

ü 역 1  '   창 ' 

          �역  점  

�역  심 징  

� 가 거 

�주  말에 는 결과 

ü 역 2  '   연주 ' 

�역  점  

�역  심 징  

� 가 거 

�주  말에 는 결과 

ü 역 3  '   감 ' 

�역  점  

�역  심 징  

� 가 거 

�주  말에 는 결과 

o 과 내  ü 그  내  

 

    (2) 과  구 요소 

 

   주  과 과  구 요소 는 크게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들  있다. 이 각각  구 요소에 해 자 히 

살펴보고자 다.  

 

      1)  목  

 

   주  등 과 과  '도입' 부분  우리나라 과  목

  격에 해당 다. 여  시 는 과  목  3가지 ' 과 특

 역량' - '  작품 창작 (Creates musical works)', '  작품 연주

(Performs musical works)', '  작품 감상 (Appreciates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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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  개 이다.  주에 는 과 고  과역량  ' 과 특  

역량'이라고 다.  일  역량이 과에 국 지 면  모

든 사람에게 요  보편 인 역량인 것에 해 3가지  ' 과 특  역량'  

상  작용 이면 도 각각  역량  과  특별  본질에 좌우 는 것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과 과 에  ' 과 특  

역량'   과역량  미를 지닌다.  주에 는 이러   과역

량  개 는 것이 과  목 이라고 시 다.  

 

      2) 역량  

 

   주 등 과 과 에  시 는 역량  모  과 고  

 과역량  '  작품 창작 ', '  작품 연주 ', '  작품 감

상 ' 등  3가지  "보 이고 상 존 인 역량"(Ministère de l ’

Éducation, 2004, p. 403)  구 었다.  과역량 각각  미  특

징  <  Ⅳ-5>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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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5> 캐나다  주  과역량  미  특징 

과 

역  

미 심 징 

 

 

창

 

•창  생각, 느낌 나 정  등    에  수   

 (  수), 규 ( 곡 과 식), (  ) 등  

 는 것  포  

•개 , 경험, 열망, 계  등  는 다  곡  창   창 

 개 고 그것  다  맥 에 적  

• 생들  창 적 동 에 참여 고, 개 적 고 문 적  원  결집시 

, 창 적 과 적 고 수 적  고   

• 적 (  수), 규 ( 곡 과  식), (  

 )등  는  점차적   

•   창   

   

•  원, 적   

  닉   

• 신  적 창 물 조  

• 신  창 적  적 경 

험 공  

 

 

연주

 

•연주는 생각, 느낌, 감정  고 는  께 창 물에 생 

 는 것  미 

• 적   다  닉 술에    

•  격적  전달   닉, 전 , 적 내 과  

 적 격 등  동 가  

• 생들  적 (  수), 규 ( 곡 과  식),  

에 수  (  ) 등  는    

• 생들  다   창 적 계  험   적 과 묘  

  적   탐 고 실험  

•연주는 생들  술적, 적, 문 적 경험  게 고, 생들 

 여  다  문  시  다   견 게끔  

•  적 내   

  

• 나 적 닉 

  적  

• 곡  적   

  

•   연주 습  

 존 -개 적 연주 경험 

 공  

 

 

감

 

•감   다  미탐  적 고 심미적  점   

 탐 는 것  포  

•감  감  신과 다  들에게 주는  단    

과 고 감 에  감동 고  는   

•다  적 창 물과  접  생들  여  곡  적,  

징적, 술적, 심미적 에  술적 식과 감수  개 고  

  

• - 식  개 고, 문 적 정체  게 , 다  문 에  

 개  득  

•  듣고 다  문 적 역  문 는 것에  미  게 

 , 감각적 고  는 감 가   생들  택  내 

게  개 적 감  척  개   

•    

•  미  

• 적 고 심미적  단 

 

• 신  감  경험 공  

 

  과 고  본질에    과역량  체 이고 심  

미를 지닌다. 3가지 각  과역량  그 명칭이 창작, 가창  , 감상 

같   동과 사 여  본질  동에  출    있

다. 그러나 그 미나 핵심 특징  살펴보면 생들이 궁극  취해야 

는 것  '노래 부를  있다' 는 '연주   있다' 처럼 단  외  

동 자체가 니라 그 동  통  인지 , , 심동 , 사회 , 심미  

경험  과 들  통해 생들이 가 야  체  역량이다.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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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통해 이러  다양  경험  함 써 인간  지식, , 태도, , 

법, 원리 등 다양  요소들이 가동 는 과 에  게 다. 를 들

어 '  작품 연주 ' 미 명  "연주는 생들  , 언어 , 

 경험  풍 게 고, 생들  여  다양   시  다양  

작품  견 게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10)는 

부분  연주 동  통해 생들이 심동 , 사회  경험  게  미

다. , '  작품 감상 ' 미 명  "다양   창작 과 

는 것  생들  여   인식과 곡  , 상징 , , 

심미  질에  감  개 게  다. 그 게 함 써 생들  

에   이해  개 게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12)는 부분  감상 동이 생들  인지 , 심미  경험  도함  

미 며, " 생들  자 -지식  개 고,  체  풍부 게 며, 

다른 에  개  획득 게 다"(Ministère de l ’ Éducation, 

2004, p. 412)는 부분  감상 동이 생들  사회 ,  경험  도

함  미 다. 이러  인지 , , 심동 , 사회 , 심미 인 경험들이 

통합 어 체  는 것이  과역량이다. 이 게 는 각

각   과역량  상  연계  통합 어 생들이 어떠   맥락

에 든지 효과  행동 거나 게 게  는 체 인  

과역량  갖도  다. 이처럼  주는 역량  체  격  과

에 잘 여  과역량  규명 다고 볼  있다. 역량  체  

격  과  인  가  만나  과역량  부 내용이 

 인  가 를 강조 게 써 과  체  돈독히 

게 다. 이러  내용   주 과 과  도입부에   인 

 가 에 해 명  부분과도 그 맥락  함께 고 있다(송주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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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들  전 적 달에 여 다. 심동적 수 에   시청각적 차원 

뿐만 니  연 과 능적 민첩  다. 적 수 에   ,  

창 , 찰 능, 적 능 과 종  능  다.    창  

에 는 고, 개 , 원 , 규  등  개 적  조 다. 정 적 수  

에   생들에게 창  또는   연주  는    전  

 다. 생들  그들  감정  탐   고, 가 , 신 , 개  식 

,  견   그들  감수  달시 다. 적 수 에 

 그룹 또는 개   책 감  다. 창 , 연주, , 감 , 에  

 민감  등  생들  신과 계에  식  득 는 수   

식  나 낸다. 생들에게 정 적, 적, 심동적, 적, 심미적 경험  제공 

는 것  그들  고  계  고 다  생들과 곡가들  고에  

 민감 는  주는 것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03). 

   

 주   과역량  ' 략,  사항,  토리, 어

, 구조, 그래  보,  언어, 작곡 크닉,  상  습, 소리 

자원과 크닉' 등  구  과 내용지식, 그리고 ' 습, 태도, 

창  동 , 창조를  자극' 등  과 '공통 요소'  연 여 작동

며, 이러  맥락  [그림 Ⅳ-3]과 같이 소개 었다. 즉  과역량  

과 내용지식뿐만 니라 과 '공통 요소'  상 작용  통해 구

다는 것  강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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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과역량, 과 내용지식, 과 공통 요소 간  연계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414 

 

 

      3) 과 내용지식  

 

  과 내용지식  과   마지막  ' 그램 내용' 부분에  내

용 체계 를 통해 시 었다. 이 내용 체계 는 ' 략, 크닉,  개

( 여림, 이, 높이, 색, 소리  질, 식, 르 , 리듬  조직,  

조직,  조직, 그래  ),  감상 토리,  사항' 등

 구 었다.  <  Ⅳ-6>   주 등 과 과 (2004)에 

시  ' 그램 내용' 부분  일부를 재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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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6> 캐나다  주 등 과 과  ' 그램 내용' 

 
내  

전  

•다  적 보 (전 적, 전 적, 개 적)에  보  는 적절   

   

• 듬과    다  닉   

•청각적 식   다  닉   (  생 ) 

닉 

 
 닉, , , , 에 , , 들 쉬 , 내쉬 ,  내

, 료 ,   

, 

 

 닉 

, (들 쉬 /내쉬 ),  만들  

그룹  

  

습 

• 곡  시 과 끝  시 는  또는 시각적 신 , 여 , 과  , 

 징, 각  간  과 균  

•계  그룹에 맞 ( 닝, 듬미컬  연주, 여  등) 

곡  

닉 

- 문/ 답, 조,  생 , 복, 주(collage), 스티나  

- , , 종 ,  조  

개  
여  forte, piano, crescendo, decrescendo, pianissimo, fortissimo 등 

 , 2  , 4  , 쉼 ,  개  8   등 

 감  

 

 곡  다  술 시  식  다:  ( 주 , 전

, , 샹 , 루스, , 컨  , , 뮤 컬,  , 매

스 미 에    포 ), 민  , 과거   종 적 격   등  

문 적 

  

 

문 적  과    다. 는 생들  식과 그들 주

 계에   게 다. 는 생들  과    계  맺  

고, 것  과 경  는 존 들  식  고,  에  

술  역동적   다. 러  원들  택  역적 다 과 역 

공동체 등  고  다.( , 문 적 경험, 과 계  , 미 , 문 적 

 등) 

 

      4) 취  

 

생들이 일   간  마 고 취  것  는 것  시

는 취  경우에는 주 (cycle)별  각  과역량별  시 는 

식  취 다. 취  ' 과 특  역량' 부분  '주  말에 는 

결과'  '평가 거'에  시 었다. <  Ⅳ-7>  '  작품 감상 ' 역량

 취  재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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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7> '  작품 감상 ' 역량  등 주 1(cycle 1) 취  

주  말에 는 결과 가 거 

• 생들  개  심미적  끌  내 는 징적 고 

 적  뿐만 니  곡    

• 러  들, 역 적 , 에  그들  감정적  

  연결  

• 생들   감 는 그들  능  개 고 다   

  에  그들  감   

• 생들  그들  감  경험  고 , 그들   

  전 과 뿐만 니  그들  습  것   

•다  생들  과 적, 심미적, 적 견  다  

 등에 미  보  

•  , 신  느낀 것과  

 감  것 간  적  계  

•  역 적  적절  

•  감  척  고  

• 신  감    과  

 수적   과적   

• 신  감     

 문  적절   

 

이러  취  에  이해나 외  능에 국  평가가 니

라 인지 , , 심동 , 사회 , 심미 인 체  미를 지니는  

과역량에  취  질  경험  과  평가   임    

있다. 취 과 평가 거를 함께 시  것  장에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용 이 증 리라 다.  

 

    (3) 과  구 요소 간  계 

 

  역량 심 과 과  개  시 과  구 요소들이 어떠  계

 갖고 계 는가 는 것  주 요  쟁 이다. 라   목 , 역

량(  과역량, 범 과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구

요소들  계 에 해 자 히 검토해보겠다.  

 

      1)  목 과 역량  계 

 

   주 과 과  에  명시  것처럼 역량 심 근  취

고 있는 만큼, 과  목  3가지  과역량  달이라고 직  

명시 다. , 그 3가지  과역량  요  내용  간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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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과  구 요소  시 다. 라   주에 는 과  

목 이 곧  과역량  개 인 만큼, 과  목 과 역량  직  연

어 있    있다.  

 

      2)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주 등 과 과  각  과역량  미를 잘 살펴보면 

 과역량이  '범 과  역량'과 연  갖고  부분  찾

볼  있다. 이는  과역량이  역량 개  해 여 는 

면  보여  것이라고   있다(송주 , 2011). <  Ⅳ-8>   과역

량  미 부분에  견 는 범 과  역량  요소들   범 과  역

량   요소  연  지어 재구  이다.  

 

<  Ⅳ-8>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   

 과

역  
미( ) 과적 역    

 

창  

개 , 경험, 열망, 계  등  는 다

 곡  창   창  계 고 

그것  다  맥 에 적   

적 역  창   

 

연주  

연주는 생각, 느낌, 감정  고 는 

 께 창 물에 생  는 것  

미 

  

 역  
적절   

 

감  

- 식  개 고, 문 적 정체  

게 , 다  문 에  개  득 
개 적• 

적 역  
신   취 

 

연주  

생들  적 (  수), 규 ( 곡 

과  식), 에 수  (

 ) 등  는    
적 역  

과적    

택 

 

  에  시 는 범 과  역량   장에  범 과  역량 개

 시간   여 다루어지는 것이 니라 과를 통해 다루어진다. 

라   범 과  역량  각 과역량  통해 개 고, 범 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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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과역량  개  해 여 게 다. 라   주  경우 범 과

 역량과  과역량이  다른 명칭  구 어 있지만, 상보 인 

계에 있는 만큼  과역량  진 에 있어 범 과  역량   요소

들  게 용 여 진 함 써 상 간 연계  도모 게 다.  

   과역량  '범 과  역량'뿐만 니라 ' 범  습 역', ' 과 

역' 등 다른 과  구 요소들과도 연계 어 범 과  역량과  

과역량 개  모 에 여 는 시 지  효과를 도모 고 있다. 이러  연계

 과 과  '연계' 부분, 3개  각 '역량' 부분  '역량  ' 

부분에  찾 볼  있다(송주 , 2011). 우 , '연계' 부분에  연계  

살펴보면, 과  ' 범  습 역'과  연계  경우, " 이고 간

인 트를 행함 써 … ( 략) … '미 어 해 '이나 '시민

과 공동체 삶'과 같  목 를 달 다"고 시 다. 여  '미 어 

해 '이나 '시민 과 공동체 삶'  ' 범  습 역'  부 요소이다(<  

Ⅳ-2> 참고). , 과  '범 과  역량'과  연계  경우, " 트 

행 시 ' 보  효과 인 작업 법'  사용" 다는 진  '범 과  역량' 

 ' 법  역량'  '효과  작업 법 택'과 연계 고, "작품 감상 시 ' 평

 단'  다"는 진  '범 과  역량'  '지  역량'  '  단  

실행'과 연계 다. 특히 " 에  역량 개  해 생들  모든 범 과

 역량  사용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p. 405)고 직  명

시 여  과역량이 범 과  역량  통해 개 어야 함  드러냈다. 

구체 인 연계  내용  <  Ⅳ-9>에  인 가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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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9> 캐나다  주 등 과 과  '연계' 부분 

연계 는 주 연계 내  

 습 

역과  연계 

• 술적 고 간 문적  젝 , 술적 제 물 감 ,  ,  연 

 주 점   등  계 과 제   습 역  적 적  족시  

•미  문 , 시민 과 공동체 , 개 적 경  계  등과 같  것들   접 

적  가  

과적 역

과  연계 

• 에  역  개   생들  든 과적 역   

• 젝  수  시 정보  과적     

•  감  시 적 단  고  공   적절    

•창   극  개 고 개  또는  창 에 참가   창 적 고   

•  연주 에  생들   끌 내 ,  닉  문제  결 

고 다  생들과  에   

•      연주  견 고 전 적 다  원   

참고  수 는 ICT   

•  창 과 연주가 는 개 적 전   술적 젝  만들   

 생들   는 결정 등  신   취  돕는  수적  

다  과 역

과  연계 

•  적 내 , 조, 듬적 적 조  등  검 는 것  수 적 개  

 끌  내는  제공 

•다   원 같  물 적  과  과 적 고 공 적   

 식   

• 들과  창 고, 가나 술 시  연 는 것에 참가 고, 술  

에  감  거나 창 , 연주, 감  경험 등  보고  ,  수 

적  는 물   문   료  끌 냄 

•다   시     생들  역 적 맥  에 그것   

 수   과 과  연계   

• , 문,  -  나 종  , - 식과 개 적   

 는 것들과 전 적  연  실제 - 등  생들  내적  계  맺는  

   

(※ 이탤릭체는  과  구 요소  부 요소들임, <  Ⅳ-2> 참고) 

 

      3) 역량과 과 내용지식 간  계 

 

   주 과 과  과 내용지식  용 여  과역량

 개 게  계 었다. 에  이미 지식과 역량  상보  계  

지식  역량  는 데 용 며, 역량  범 는 지식  과 폭에 

좌우 다고 보 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1; 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이러  입장  과 과 에 도 고 있다. 

 <  Ⅳ-5>에  볼  있듯이 '  작품 창작 '에  "창작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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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등   해 에 있어 특   언어(소리  변

), 규 (작곡진행과 식), 도구(목소리  ) 등  사용" 다는 내

용이 시 었다. , '  작품 연주 '에  " 생들   언어(소

리  변 ), 규 (작곡 진행과  식), 에 특  도구(목소리  

) 등  사용 는 법  통합" 다는 내용이 시 었다. 여  "  

언어, 규 , 도구" 등  과 내용지식에 해당 는 내용 , 이 부분에

 우리는  과역량  구  해  지식  용이 임  

  있다.  주는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상보  계를 

역량  미 명 부분에  드러내지만,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 여 시 지 고 분리 여 시 는 식  취 다. 즉  

과역량  ' 과 특  역량' 부분에 , 과 내용지식  과   마

지막에 시  ' 그램 내용' 부분에  독립  내용 체계  시 었다. 

 

      4) 역량과 취  계  

 

   주는 각  과역량에 해  <  Ⅳ-5>처럼 미  특징

 나 어 자 히 진 다. 를 들어 '  작품 감상 ' 역량  작품

 분 , 해 , 단, 평가 고, 자신이 감상  것  타인과 소통함 써 심

미  , 자 식, ·  목 등  개 는 것  미 는데, 

이러  내용  평가   있는 취   <  Ⅳ-7>과 같이 시

었다. 이  취  역량  평가   취  역량에 근거

여 시 었는데, 역량  미는 이러  취  통해 자들에게 

욱 명 히 달   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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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13개 주 종합) 

 

  본 에 는 역량 심  근  는 독일  13개 주  과 과

 검토 고자 다. 우 , 과 과  살펴 보  이 에 과  

개  경과 과  에 해 간략히 소개  후, 과 과  자

히 검토해보고자 다.  

 

  가. 과  개  경  

 

16개  연  부  이루어진 독일  1990  통일 이후 각 주별  고

 도를 운 고 있 나, 일 는 원 , 등 , 등

,  등  이루어진 도를 지 고 있다. 이  등  

등  각 주별  명칭과 구조가 다양 다. <  Ⅳ-10>  '독일 

연  공 국 주 부장  상  회  사 국(Secretariat of the Standing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of the 

Länder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이  KMK)8'이 2011 에 

간  'The Education System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10/2011' 보고 에 근거 여 독일  · 등 간   

리  이다. 

 

 

 

 

 

                                            
8 KMK는 '독  연  공  주  상   사무 '  독 어 원어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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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10> 독일  · 등 간   

 간  

등 4
9
 그룬 슐 (Grundschule) 

등Ⅰ단계 5~6  

나 (Gymnasium),  

술 (Hauptschule),  

슐 (Realschule),  

게 슐 (Gesamtschule) 

등 Ⅱ단계 2~3  

스슐 (Berufsschule),  

스 슐 (Berufsfach-schule),  

슐 (Fachoberschule),  

스 슐 (Berufs-oberschule),  

나  슈 (Gymnasiale Oberstufe) 

 

  독일  TIMSS(1995), PISA(2000, 2003, 2006) 등  스트에  독일 

청소 들  취 결과가 낮  것  드러나면  이러  다양  구조가 

독일   해 는 요소  거 었다. 이에 라 다양  통합

  있는 새 운 도  가 게 추진 고 있다. 욱이 미래 

사회를  개 이 요청 고 있었  에 청소 들이 보여  낮  

취 결과는 개  당  뒷 침해주는 요  요소  작용 다. 이

러  경 에 2002  KMK에 는  시스  리  재구조 를 만장일

 승인 다. 이를 해 이 역량  지향 며(Kompetenz-

orientierung), ' 과 (Lehrpläne)'  경험  증명 가능  '

(Bildungsstandards)'  체해야 함  주장 다. , 2003 부 는 

이러  ' '  근거  는 새 운 과  개  각 주에 

며,  모니 링   체  략  고자 2009 부    

' '에 근거 여  독일 체 주들  고, 울러 '

'   '역량  모델(Kompetenzstufen-modelle)'  개  

다(Höfer, Steffens, Diehl, Loleit, & Maier, 2010; 이 우 외, 2009). 

KMK에  개  ' '   목 를 람직  습 결과  태  

                                            
9 를린(Berlin) 주, 란 르크(Brandenburg) 주  등   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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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것 , 생들이 업과  어느 특  시 지 어떤 

역량  개 해야 는지를 과별   것이다(http://www.iqb.hu-

berlin.de/bista). 

  KMK  결 들  'Zur Entwicklung Nationaler Bildungsstandards(The 

Development of National Educational Standards)'라는 일명 '클리  보고

(Klieme Report)'에 다. 이 보고 에  독일  역량 심 인 국

가 ' '에  본  원 과 향  찾 볼  있다.  

  이 보고 에 르면, ' '    습   요구사항들

 분명히 는 것  일   목 에 근원  고 특  에

 획득해야 는 소  역량  구체  것이다. ' '  능  첫

째,  목  실행에 있어  내자 역  고, 째,  과  평가

를 해 생들이 람직  역량  실  획득했는가를 단 도  는 것

이다(Klieme et al., 2004). ' '  (ⅰ) 사회    목 에 

 결 , (ⅱ) 역량  구조를 결   과 이나 심리  같  과

 작업, (ⅲ) 평가 개  개 과 법 등  3가지 요소를 포함 다

(Klieme et al., 2004).  

 

  (ⅰ) ' '   목 에 다. 여   목 는 에

 는 지식, 능 과 , 태도, 가 , 미, 동  등에  일 인 

진 ,   목 는 평생 습과 매일  삶, 일, 사회 등  요구

에   있도  지속 과 이  지향해야 다. 이러   목 에 

른 ' '   생들이 취 도  는  명시 는 것

 포함 다(Klieme et al., 2004).  

 

  (ⅱ) ' '  핵심 과   나가  목 가 달 었   생들

이 획득해야 는 역량  규명 는 것인 만큼  목 를 역량 요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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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용어  꾸어 역량 모델  조직 는 작업이 요 다. , 

심리 , 과  동작업  개 는 역량 모델  특  과에  

생들에게 는 습 과를 함에 있어 역량  다양  면 는 

 차원들, 각 차원   다양  역량 , 달 경  등  다. 역

량 모델   목  운   틀  공 고, 추상 인  목  구

체 인 과  간  간극  연결 는 미를 지니는 것 ,  가지 목  

갖는다. 첫째, 역량 모델  생들이  것  는 요건들  

다. 째, 역량 모델  역량  연속 인 에  통찰  공 고, 개

별 생이 취 는 역량 도나  결 게  다. 라  역량 모델

 요 요소는 구 요소  구조, 과나 역 특 , 역량  통합 등

이다. 역량  는 법  역량 모델  목 과 연 는데 첫째, 

Weinert가  역량  7가지 면(능 , 지식, 이해, , 행동, 경험, 

동 )  조합 는 법, 째, TIMSS, PISA에  개  것처럼 특  어

운 에 당 는 과  연 여 역량  는 법 등이 있다. 역량 

모델에 있어  과역량이 소에 있어야 범 과  역량이   있  

에 과역량  범 과  역량  요조건이다. 라  역량 개  역

이나 과 에  명료 어야 며, 역량 모델  개   과  

이 과 통찰   는 것이 요 다(Klieme et al., 2004).  

 

  (ⅲ) 습 과  과인 ' '  과  고, 궁극 는 생

들이 실  획득 는 역량  신뢰  있게 평가 는 평가 그램  

게 다. 생들이 는 과나 잠재  개 했는지를 평가  

해 역량  게 다. 그러나  평가 항목  역량   것에  

나 는 것이 니라, 타당  검증 는 것 부  롯 다. 라  역량 

  평가 법  통해 결   있다(Kliem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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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3가지 개 들   에  질 인  여 ' '

 사용  에는  목 , 역량 모델, 과  는 평가 등  3가지 구 요

소가 요 다(Klieme et al., 2004). 이러  개  틀  탕  KMK는 

2003  이후부  연  차원에  독일어, , 1외국어 과  ' '

 만들었다. 이러  연  차원  움직임에 향   16개 주는 근 각 

주  특 에 맞는 다양  과 들  개 해 고 있 며, 근 개  

과 들  체  역량 심  근  보여 다. 특히 과  다양  

역량들  주 별  다양  특징들  드러내고 있  견   있었다. 라

 이러  다양  과  개  사 를 통해 역량 심 과  계  특

징들  살펴 써 역량 심 과  계를  시사  도출   

있 리라 상해볼  있다. 16개 주  과  어느  주를 이라

고   없  도  주별  다양   체  내용  구 었다. 

라  어느  주를  살펴보 보다는 16개 주  역량이 잘 드

러나지 는 이어른(Bayern) 주  작 (Sachsen) 주, 그리고 2000

에 과  개 지  슐 스 히- 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 등  3주를 외   13개 주  과  상  역량 심 계  

다양  드러내고 종합 검토를 해보는 것이  미 있 리라 단 다.  

  13개 주는 주별   종 가 다양 므  모든 과  검토 에는 

계가 있다. 군다나 '그룬트슐 (Grundschule)'  일원  등  

달리 등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나  뿐만 니라 다양   

이 존재  에 모든 주에  보편  나타나는 등   

해  검토  요가 있다. 라  등  경우에는 과를 택 는 

등  2단계는 외 고, 과를  가르 는 등  1단

계  모든 주에  가장 일  나타나는 ' 나지움(Gymnasium)'  

과  검토 다. 리 면, 13개 주  등 인 '그룬트슐

(Grundschule)', 등 인 ' 나지움(Gymnasium)'  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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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  검토 다. 단,  경우 니 작 (Niedersachsen) 주, 

라인란트- (Rheinland-Pfalz) 주, 자를란트(Saarland) 주 등에 는 

 내용이 드러나지  이 3개  주를 외  10개 주  과  검

토 다.  

 

  나.  

   

  독일  각 주는 우리나라  과  에  다루는 내용  법과 

과 에 나 어 시 다. 그 내용이 여 본 연구에 는 법  

다루지 고  시  내용만 다루  다. 독일 각 주  

과  들  목  ' 계획(Bildungsplan)', ' 계획(Lehrplan)', '

임워크(Rahmenplan)', ' 계획 임워크(Rahmenlehr pläne)', '핵심 

과 (Kerncurriculum)' 등  용어들  사용 다. 이러  과 들

 주별  다양  면  과 각  구  식에 도 차이를 보여

다. (ⅰ) 과 각 이 히 분리  경우, (ⅱ) 과 각  부 

나  어  합본   경우, (ⅲ) 과 각 이 분리 었고, 각  내에

도  내용이 포함  경우, (ⅳ)  없이 각 만 시 , 각  내

에  내용이 포함  경우, (ⅴ)  없이 각 만 시 , 각  내

에  내용이 불포함  경우 등 다양 다. <  Ⅳ-11>  독일 과

 과 각  구  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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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11> 독일  과  과 각  구  식 

식 당 주   

(ⅰ) 과 각  전  여  

개  

� (Bremen) 주 등 
� -  (Sachsen-Anhalt) 주 등  등 
� 겐(Thüringen) 주 등  등 

(ⅱ) 과 각  본  개  
� -뷔 (Baden-Württemberg) 주 등ㆍ 등 
� - 스 (Nordrhein-Westfalen) 주 등 

(ⅲ) 과 각   개  

    고 각  내에   내  포  

� (Berlin) 주 등 
� (Brandenburg) 주 등 

(ⅳ)  미공시, 각 만 제시, 각   

     내에  내  포  

� (Berlin) 주 등 
� (Brandenburg) 주 등 

� (Hamburg) 주 등  등 

�헤 (Hessen) 주 등  등 
� -포 폼 (Mecklenburg-Vorpommern) 주  

 등  등 

(ⅴ)  미공시, 각 만 제시, 각   

     내에  내  포  

� (Bremen) 주 등 

�니 (Niedersachsen) 주 등  등 
� - 스 (Nordrhein-Westfalen) 주 등 
� - (Rheinland-Pfalz) 주 등  등 
� (Saarland) 주 등  등 

 

  이러  구  식  복잡  에 이 공시가  었 라도 각 에 

 내용이 있다면 이를 에 포함 여 검토  요 이 있다. 라  

이  5번째 경우를 외 고, 인 내용이 이든 각 이든 어 에

든 존재 면 그러   내용  에 포함 여 모  검토 다.  

  독일 각 주  과 각  다양  구  식  고 여 13개 주  

 내용 없이 각 만 시  니 작 (Niedersachsen) 주, 라인란트-

(Rheinland-Pfalz) 주, 자를란트(Saarland) 주 등  3개  주를 외  10

개  주에 는  내용이 등이나 등   는 각  어느  곳에

라도 드러남에 라 이러  10개 주  과  종 검토 상  

다. <  Ⅳ-12>는 본 연구에  살펴본 독일 10개 주  과   검

토 자료에  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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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12> 독일 10개 주  과   검토 자료 

주  개정  과 각  

1. -뷔 (Baden-Württemberg) 
등 2003 +각  

등 2004 +각  

2. (Berlin) 
등 2004  

등 2006 각 (  내  포 ) 

3. (Brandenburg) 
등 2004  

등 2008 각 (  내  포 ) 

4. (Bremen) 등 2001  

5. (Hamburg) 
등 2011 각 (  내  포 ) 

등 2011 각 (  내  포 ) 

6. 헤 (Hessen) 
등 2011 각 (  내  포 ) 

등 2011 각 (  내  포 ) 

7. -포 폼  

  (Mecklenburg-Vorpommern) 
등 2004 각 (  내  포 ) 

등 2002 각 (  내  포 ) 

8. - 스 (Nordrhein-Westfalen) 등 2008 +각  

9. - (Sachsen-Anhalt) 
등 2007  

등 2012  

10. 겐(Thüringen) 
등 2010  

등 2011  

 

   가지 주목   베를린(Berlin) 주, 란덴부르크(Brandenbrug) 주, 

클 부르크-포어폼 른(Mecklenburg-Vorpommern) 주 등  2004 에 

등 과  과 과 과  공동  개 다는 것이다. 

라  이들 3개  주에  공시  등 과  과 과 과  

동일 다. 단,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경우에는 공동작업   

공시 지 고 과 과 만 약간 여 공시 나 내용  거  

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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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독일 10개 주  과    체 는 주별  매우 다양 여 일

 름  리  는 없다. 우리나라 과  에  드러나는 구  

향-  목 -편 과 운  등과 같  체 를 찾 보 는 힘들고, 이러  

내용  담  그것 외에도 과  능에  명, 사회  요구  그에 

른  과 나  주 , 업 계를  내용, 생· 사· 부모

 과  등 주 다양  내용  담고 있다.  

 

<  Ⅳ-13> 독일 10개 주  과    체  

주 등 등 

-뷔

 

(2003/2004) 

1. 등  적 과제 

2.  계  

 •  •역  • 심 과정- 과정 

3. 적  과제  문 

4. 과 취 보 - 가 

1 -뷔    과제  

2.  과제 

3. 생들  달  는 적 

  •태        •능        • 식 

4. 적  적 원  

5. 과제,  ,    원  보  

     책   

 

(2004/2006) 

등 과정   적 개 : 건, 

연계 , 과제, 과제 , ( 본적), 차 , 

내적 차 , 적 차 , 가,   

가, 과적 수 , 과연계 수 , 능 , 술, 

, 내 , 수, 식, 역 , 과역 , 

역 , 적 역 , 개 적 역 , , 연

적/ 연 적 스 , 점 적 습, 수 , 수

탐 , 수 가, 습  , 습전 , 미

, 포 폴 ( ), 문제/문제제 , 

, , 체계적 습 

1. 등  I단계에   

  •원  

  • 습과 수  

  •수    수  가 

 

 (2004/2008) 

등 과정   적 개 : 건, 

연계 , 과제, 과제 , ( 본적), 차 , 

내적 차 , 적 차 , 가,   

가, 과적 수 , 과연계 수 , 능 , 술, 

, 내 , 수, 식, 역 , 과역 , 

역 , 적 역 , 개 적 역 , , 연

적/ 연 적 스 , 점 적 습, 수 ,수

탐 , 수 가, 습 , 습전 , 미

, 포 폴 ( ), 문제/문제제 

, , , 체계적 습 

1. 등  I단계에   

  •원       

  • 습과 수  

  •역  개 과  그  

 

 (2001) 

1. : 등 에   

2. 등    

3. 등 에  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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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습  조  개 적 원 

5. 수  원 

6.  수  개    달  

 

 (2011/2011) 

1. 그룬 슐    

  •그룬 슐  과제 

  •  과정 조  계 

  • 습과정  

•수 가   습 과 검  

1. 나  등  I단계   

  • 나  등  I단계  과제 

  •  과정 조  계 

  • 습과정  

  •수 가   습 과 검  

헤  

(2011/2011) 

A  
1. 개  - 조 - 전망 
2. 과적 역  

A  
1. 개  - 조 - 전망 
2. 과적 역  

-포 폼  

 (2004/2002) 

1. 등 에   

  • 본     • 습  적: 역  

  •     •수  계    •내    

  •수  조 , 수 가, 문  

  • 적 전  보  

1. 든 등   등 에  수 

  • 수  적     

  • 수  내  

  • 수     

  • 습 전  술과 생 수  가 

-

스  

(2008) 

1. 과정 가 드  능 

2. 과제  적 

3.  전  다  

4. 등  수 습 

  • 과적 역 과 식  개  

  •  역  •제2   

  • 습 달 원  • 적 수    •미  

5. 역   

  •  문 단계 말  역   

  •4  말  역   

6. 수  검   가 

7. 전    문 단계 

8.  과제 

9.  여 

10. 생  여 

11.  생  

12. 적 과제   개    보   

 공   검  

-  

(2007/2012) 

1. 과정  조  능 

2. 등   내원  

3. 적  심  역  개   

  •역  개    

  • 과정에  역   제시 

  •   는 적 가능  식 

  • 과적  심  택   역  

    개  

  •수   제시   수 결정적  

   과제 

4. 과적 주제  

1. 적   

2.  개   과정 

3.  과정   

  • 습    

  •역  개 과 식 득 

  • 과연계  과적  

겐 

(2010/2011) 

1. 겐 등  

2. 겐 등 에  역  심적   

 심적 수 

3.  내  수 습 계    

4. 역  심적   심적 수에   

   수 가   

1 겐  등   

2. 역  심적   심적 수 

3.  내  수 습 계    

4. 역  심적   심적 수에   

  수 가   

 



 

 148 

   체 를 종합  검토해보면 공통   목 이나 과 가 시

며, 역량(kompetenz)과  부분들이 자주 등장 다는 것  견   

있다. 역량  용어들  '핵심 역량(Schlüsselqualifikation) '10, '행 역량

(Handlungskompetenz)', '범 과  역량(übergreifender Kompetenzen, 

überfachliche Kompetenzen)', ' 과 역량(fachliche Kompetenzen)' 등  

다양 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과    체 상에 역량이 면

 나타나는 것  독일  각 주가 역량 심  과  개

 함 다.  

 

    (2) 과  구  

 

    같이 독일 10개 주  과  다양 게 구 어 간단

게 그 구  리  는 없다. 그러나 공통  드러나는 구 요소는  

목 과 역량이라고   있다.  

 

      1)  목   

 

  독일 10개 주   도입부에  시   목  종합해보면, 략  

<  Ⅳ-14>처럼 인  개 , 미래 사회  다차원  삶에  처, 생 지

원, 지식· ·능 ·태도·가  획득, 역량 획득 등  범주  분   

있다. 과  에 나타난  목 에  자  원  내용        

<부  4>  첨부 다.  

 

                                            
10
'Schlüsselqualifikationen'에  'Schlüssel'  "핵심" , 'qualifikationen'  " 격"  미하는 것  

  'Schlüsselqualifikationen'  그  해 하  "핵심 격" 다. 그러  럽연합(European Commission)  

  산하 보 트워크  Eurydice 에  간한 'Key Competencies(2002, Eurydice)' 보고 에  

  'Schlüsselqualifikationen'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역(p. 69)하 에 본 연 에 도  

  "핵심 역량"  역한다.  



 

 149 

<  Ⅳ-14> 독일 10개 주   목  종합 

주 등 등 

 개  

• 체적   개 , , 강  

•연계능 과 생 습 

•공동참여능 과 참여능  

• , ,  공  과제에  
• 간적  에  존  
•공동체   책  

•공 과 연 경   책 감  

• 경과 연  책 감 게 다루   
• 결정과 동    
• 감  
•개   
• 계  든   책 감 

•  개   원( 적  책 감 

 는  개 ) 
• , ,  공  과제에   

•공동체적 책 과  민주   

 공동   능  

•문  문에  개    
•다  들  종 적, 철 적 신 에  

 존  

미   

  

다차원적 

에 처 

• 생들  적 에 적극적  참여  

  
• 생들  적, 경제적, 적, 문 적, 정 

 적 에 참여, 그들 고   만들  

 강  

•미   계  에  
• 적 에 참여   
•매   다  에  처   

  적 문제에   
• 수료 격 득과   
• 적 동 식, , 개 적 가 정  

 득 
• 적 에   

생 원 • 생들  능과 미  전시 는 가  

 그들  체적  원 

• 생들  개 적  원 
• 생들  미, 능, 능 에  개 적 

 원 

식· 술· 

능 ·태 · 

가   

득 

• 본 술, 능 ,  식  득 
• , 쓰 ,  능  습득 
•문 적 닉  숙달 

• 생들  정신적, 심 적, 체적 능  개  

   개 적 능과   돕는 

 것 

• 습 동 ,   등   

• 는 적 과제  수   개  

  고 여  식, 능 , 술, 태 

 , 가  등  가  

• 적 심 극    

•태 , 능 , 식  득 
• 과 식  전달 
•능 과 술  개  

• 생들  정신적, 심 적, 체적 능  개  

   개 적 능과  득  돕 

 는 것 

•미  식적 , 결정적 , 적 

  다루   능  개  

역  득 

• 역  득 

• 과역 , 개 적 역 , 적 역 , 적 

 역  개  

• 본적 역  제공 

• 과 역 과 과적 역  개  

• 습역  개  

• 과 식  전    능  

   
• 과 역 과 과적 역  개  
•  적  참여, 미 는 

  계, 에   족 등   

  수적  역  개 에 헌신 
• 습역  개  

 • 등   건    
•  는 졸 에 는 본적,  

 또는 심    보  

 

  독일 과 에  강조 는 주요   과   가장 많이 등장 는 것

이   본 목 이라고   있는 인  개 이다. 인  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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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는 주요 용어들  뽑 보면, '연계능 , 참여능 , , 존 , 사회   

공동체  책임감, 사결 과 행동  독립 , 감, 개 , 자 운 민주 

 질  공동 ' 등  주  민주주  사회  공동체  삶   

인  요소들이라는 것    있다.  

  다  많이 강조 는 것  미래 사회  다차원  삶에  처이다. 

독일  과  생들이 미래  사회 ·경 ·직업 · ·

 삶에 참여  해  삶  다양  변  미래  직업 계  요구에 

해야 고, 사회  행동 식·행 ·개인  가  등  립해야 며, 

특히 직업  삶   자격 획득  직업  가 요 다고 보 다. 여

 우리는 인 인 면뿐만 니라 실 인 삶에  요구  시

는 독일  지를 엿볼  있다. 이러  과 들    있도  

독일  생들  개별  특징에 맞게 지원해야 다는 것   

과 라고 보 다. 

이러   과 들    좀  구체 인 목 들 는 '

과 지식, (   포함), 능 (역량 포함), 태도( 습 동 , 노 , 

지  심 포함), 가 , 개인  재능과 향' 등  획득  강조 며, 특히  

'행 역량, 과역량, 개인  역량, 사회  역량, 법  역량, 범 과  역량, 

습역량' 등  역량 개  강조 고 있다. 역량  개  체 인 인  

개 고(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2004), 사회  삶에 참여

고, 미 있는 삶  계 며, 직업에  요구를 충족시키고(Rosenthal et 

al., 2002), 일상생 과 미래  직업  삶에  다양  도  공  

극복  해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목  는 졸업    보장  모든 생들  미, 재능, 능 에 

라 개별  지원  해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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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senschaft und Kultur, 2011) 요  것이다. 즉 역량 개  인  개

과 미래 사회  삶에  처라는  가지 면   과 를 충족시키

  요   목 이 는 것이다.  

  리 면, 독일   생들이 민주주 인 공동체  삶 에  

체  인  개 고, 미래 사회  다차원 인 삶에 처   있도  

생들  체 이면  개별  지원 는 것이 주요 과 이다. , 등

 경우에는 습   를 는 것, 등  경우에는 졸업   

 는 심   등  보장 는 것 등이 과 이다. 이러  과 를 

 해  생들이 인 지식, , 능 , 태도, 가 를 획득 고, 특

히 역량  개 는 것  주요 목  고 있다. 

 

      2) 역량  

 

  독일 10개 주에  나타나는  차원에  시 는 역량  약간  차이

는 있지만 크게  가지  나 볼  있다. 

  첫째,  A는  역량이 ' 과역량', ' 법  역량', '사회  역량', '개인

 역량' 는 '자 역량' 등  구 었다. 여  ' 과역량'  말 그  

각 과 고  역량  미 며, ' 법  역량', '사회  역량', '개인  역량' 

는 '자 역량' 등  범 과  역량에 해당 다. 라  이  과역량

과 범 과  역량  동시에 시 는 식  취 고 있다. 그러나 과역량

 각 과 과 에  구체 는 만큼 에 는 략  개요만 시

다.  <  Ⅳ-15>는  A  사 를 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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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15> 독일  역량  A   

 

  째,  B는 범 과  역량만 시 는   A  '개인  역

량'이나 '사회  역량' 같   역량 일부를 포함 면  다른  역량  

첨가 다. <  Ⅳ-16>   B  사 를 리  이다.  

 

<  Ⅳ-16> 독일  역량  B 

주 역  주  역  

-뷔  등

(2003), 등(2004) 
× 

• 과 역       

• 적 역  

• 적 역     

•개 적 역  

 등(2004),  

 등(2004), 

-포 폼  

등(2004) 

역  

-포 폼  

등(2002) 
역  

• 과 역         

• 적 역  

• 적 역        

• 역  

 등(2001) 

역  × 

역  

• 과 역       

• 적 역  

• 적 역     

•개 적 역  

겐 등(2010) 
습역  

• 역           

• 적 역        

• 역  

과역  × 

겐 등(2011) 습역  

• 역           

• 적 역        

• 역  

  

등(2011), 등(2011) 

과적 

역  

• 역 ( 개 과 동 ) 

• 적- 적 역  

• 습 적 역  

 역  
× 

과역  × 

주 역  주  역  

헤   

등(2011), 등(2011) 

과적 

역  

•개 적 역                  • 적 역      

• 습역                     • 역  

-   

등(2012) 

과적 

역  

• 습역                     • 역  

• 적 역                  •문제 결역  

•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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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2008)에

는 '범 과  역량' 범주 래에 '지각과 사소통(Wahrnehmen und 

Kommunizieren)', '분 과 찰(Analysieren und Reflektieren)', '구조  

(Strukturieren und Darstellen)', ' 이  용(Transferieren und 

Anwenden)' 등이 구 었다. 

 

<  Ⅳ-17>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범 과  역량 

   

  다. 과 과   

 

  독일 각 주  과 과  종합  검토함에 있어  주별  

를 검토 고 그 후에 분  거 별  논 를 는 것이 일  연구 법이  

지만, 욱 효 인 연구를 해 주별  검토를 생략 고,  

 같이  체 , 과  구 요소(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 과  구 요소 간  계 등  거를 여 종합 검토

다. 과 과  경우는 에  살펴보  10개 주에 각 만 

시 는 니 작 (Niedersachsen) 주, 라인란트- (Rheinland-Pfalz) 주, 

자를란트(Saarland) 주 등  3개  주를  포함 여  13개  주를 검토

다. <  Ⅳ-18>  독일 13개 주 과 과  검토 상 자료 개

이다.  

 

 

 

주 역  주  역  

- 스   

등(2008) 

과적 

역  

• 각과            • 과 찰 

• 조               •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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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18> 독일 13개 주 과 과  검토 자료  

주  개정   

1. -뷔 (Baden-Württemberg)
11 등 2004 +각  

2. (Berlin) 
등 2004 각 (  내  포 ) 
등 2006 각 (  내  포 ) 

3. (Brandenburg) 
등 2004 각 (  내  포 ) 
등 2008 각 (  내  포 ) 

4. (Bremen) 
12 등 2007 각  

5. (Hamburg) 
등 2011 각 (  내  포 ) 
등 2011 각 (  내  포 ) 

6. 헤 (Hessen) 
등 2011 각 (  내  포 ) 

등 2011 각 (  내  포 ) 

7. -포 폼  

   (Mecklenburg-Vorpommern) 
등 2004 각 (  내  포 ) 
등 2002 각 (  내  포 ) 

8. 니 (Niedersachsen) 
등 2006 각  
등 2012 각  

9. - 스 (Nordrhein-Westfalen) 
등 2008 +각  
등 2011 각  

10. - (Rheinland-Pfalz)
13 등 2009 각  

11. (Saarland) 
14 등 2011 각  

12. - (Sachsen-Anhalt) 
등 2007 각  
등 2012 각  

13. 겐(Thüringen) 
등 2010 각  
등 2012 각  

 

   가지 주   작 - 트(Sachsen-Anhalt) 주  등 과 

과  경우에는 1999 에 개  나지움(Gymnasium) 과 보

다는 2012 에 개  쿤다슐 (Sekundarschule) 15  과 이 역량 

심  근 경향  보여주 에 나지움 신 쿤다슐  과 과

 검토 다. 

 

                                            
11
 -뷔르 르크 주 등 과 과  과가 독립 어 지 고 ‘ 간, 연, 문 ’라는  

  과 에 통합 어 에 검 하지 . 
12  주 등 과 과  역량   드러 지  검 하지 . 
13 라 란트-  주 등 과 과  개  도가 하지  검 하지 .  
14 를란트 주 등 과 과  역량   드러 지  검 하지 . 
15 새로운 중등학교 형 로  - 할트(Sachsen-Anhalt) 주에 는 1991년부터, (Bremen) 주 

   에 는 2005  타났다. 하우프트슐 (Hauptschule)  슐 (Realschule)를 통합한 것 다 

   (http://de.wikipedia.org/wiki/Sekundarsch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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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독일 13개 주  과 과   체 는 주별  매우 다양 게 시

고 있다. 자  목차는 <  Ⅳ-19>  같다.  

 

<  Ⅳ-19> 독일 각 주  과 과   체   

주 등 등 

- 

뷔   

(2004) 

과가   고 ‘ 간, 연, 

문 ’ 는 과 에  에 검

  

1. 역  득   원  

  •   과  여 

  • 적 역  

  •3가  역 역 

   -역 역 1:   

   -역 역 2:  듣   

   -역 역 3:  찰  

  •문 적 수  

  • 적 그룹 

2. 역 과 내  

3.  과   

 

(2004/2006) 

1. 등 에   

2. 등 에    과  여  

3.  

4. 수  계 - 과 적   

5. 내  

  •주제  개     •주제  

6. 수 가,  

1. 등  I단계에   

  •원   • 습과 수    •수 과 수 가 

2. 역  득    수  여 

  • 과  실     • 과 수 역  

3.  

4. 주제  내  

  •수  계  개  

  •  수  주제  

   - 단 , , 료 

   - , 식, 식 

   - , 과, 능 

   - 맥 , 경, 계  

5.  수 에  수 과 수 가 

6.  택 수과  

7.  공동체 

 

(2004/2008) 

1. 등 에   

2. 등 에    과  여  

3.  

4. 수  계 - 과 적   

5. 내  

  •주제  개     •주제  

6. 수 가,  

1. 등  I단계에   

  •원  • 습과 수    

  •역  개 과  그  

2. 역  득   과  여 

  • 과 개         • 과 수 역  

3.  

4. 주제  내  

  •수  계  개  

  • 과 수역  역-  역 -가능  내  

 

(2007) 
역   드러나   검  

1. 과제  적 

2. 주제  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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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말에  취  

  •8  말에  취  

  •10  말에  취  

4. 수 가 

 

(2011/2011) 

2. 과에  역 과 역  득 

  • 과적 역   •  역  

  • 과적 역 : 역 역 

  • 과 적 원 : 과에  역  

   득   

3. 과에  찰 , 취 , 내  

  • 취    •내  

4. 수 드 과 가  원  

2. 과에  역 과 역  득  

  • 과적 역     •  역  

  • 과 역 : 역 역 

  • 적 원 : 과에  역  득 

     

3. 과에  취  과 내   

  • 취    •내  

4. 수 드 과 수 가  원  

헤

(2011/2011) 

1. 역 과   과  여 
2. 과  역 역 
3. 과  내 적 개  
4.   내  
   • 4  말    내  

   • 1/2 에  역  개  
5.  

1. 역 과   과  여 
2. 과  역 역 
3. 과  내 적 개  
4. 9/10  말  습시간  역 과  

내 ( 등 II단계  전  여)  
5. 습시간  역 과 내  
   • 6  말  습시간  역 과 

    내  
   • 8  말  습시간  역 과 

    내  
6.  
   • 역 개 (4 -9/10 ) 
   •  그 에   

-포 폼  

(2004/2002) 

1. 등 에   

2. 등   과  여 

3.  

4. 수  계– 과 적  

5. 내  

  •주제  개  

  •주제   

6. 수 가,  

1. 든 등   등  I단계 수  

  • 수  적           • 수  내  

  • 수   

  • 습 전  술과 생 수  가 

2. 과에  수   과 적 

   원  

  •역  개   과  여 

  • 과   내   • 워    

  • 동        •주제  

4. 과에  수 가  

5. 과적  과연계적 젝   

   조  

6. 과계  

  • 동  

   -  만들  

   -  듣  

   -   

  •주제  

   - 과  단  

   - 과   식 

   - 과  

니  

(2006/2012) 

1. 적-문 적  심미적  

  • 적-문 적 과내  과  적 

  • 과  조 

2. 과  적 여 

3. 심 과정과 께 는 수 계 

4. 과  역 역 

  •과정  역 역 

1. 과  적 여 

2. 심 과정과 께 는 수 계 

3. 는 역   

  • 적 술 

  •   

  - :   

  - :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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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 역 

5. 과에  역  

6. 수   수 가 

7. 과  과제 

  - :  

  •  듣  술 , ,  

  - ; 적 수단   

- : 적 수단 듬, 가 ,  

, 여 , 티  

  - : 적 수단 식과 조 

  - : , , 그 , ,  

             그  등과 연계   

  - : 역 적  적  에  

               

4. 수   수 가  

5. 과  과제 

-

스  

(2008/2011) 

1. 과제  적 

  • 적 과제   과  여  

  • 습과 수   •역 에  정 

2. 역 역과 심 

  •  만들           •  듣  

  •  시  • 에   

  •역 역  연계 

3. 역  

  •  만들           •  듣  

  •  시   

4. 수    가  

1. 과  과제  적 

2. 역 역, 내 , 역  

  • 과  역 역과 내  

  •5/6 에  역 과 내 적 심 

  •7-9 에  역 과 내 적 심 

3. 습결과검   수 가 

 

-  

(2009) 

1. 수 개   

2. 식과 역  개  

3. 적- 적 내원  

4. 내 워  

5. 습결과  규  

6.  척  

7. 과개  

개정 연 가   검  

 

(2011) 

등  적 과제   과  

여 

과연계적  

역 역1:  듣  

역 역2:  만들  

역 역3: 과  

수   

역   드러나   검  

-  

(2007/2012) 

1. 과  과제  개  

2. 역 과 식 

•4   수  과정  역  

•2 과 4   수  내  

  역  

 - 역:  

 - 역:   

 - 역: 과  

 - 역:  듣  찰 

 - 역:  창 적  다루  

3. 택  역  개   과   

   여 

1. 과에   

2. 과에  역 개  개  

  • 수  역 역 

  • 과에  식 

3.  역 개  

  •개  

  •5/6  

  •7/8  

  •9/10  

겐 

(2010/2012) 

1. 등  에  역  개   

  • 습 역  

  • 과 수 역  

2. 역  득   

1.   격   에  역 

    개   

  • 습 역           • 적- 술적 역  

  • 과 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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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들  경험  습 역 

   -   

   -   

   -  문 -  경 

   - 과 미  

  •  듣   습 역 

  •  시각  습 역 

   - 과 동 

   - 과  

3. 심 내  

4. 수  가 

  •원  

  •척  

2. 5~10  역  득  적과 내   

  •5/6  수  

   -  만들  경험  

   -  듣    

   -    

  •7/8  수  

   -  만들  경험  

   -  듣    

   -    

  •9/10  수   

   -  만들  경험  

   -  듣    

3. 수  가  

  •원                  •척  

  •   에  수  가 원  

  

   체 를 종합  검토해보면 공통  찾   있는 특징들이 있다.  

  첫째,  체 에 있어 체  과  과 나 목 이 맨 처  시

고, 다  내용  역량 역이 큰 부분  차지 고 있다. 그 외

에 습 내용  주 분야, 동분야, 작업분야, 내용 등이 시 고,   

마지막  취 , 역량,  등이 시 거나 평가에  내

용이 시 다.  

째, 과 마찬가지  역량이 과  구  심이 고 있 며, 공

통  드러나는 구 요소는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이다. 라  이들 간  계  검토해보는 것이 과 과  

계  검토  요  쟁 이  것이다.  

 

    (2) 과  구 요소   

 

  독일 13개 주  과 과  구 요소 는 크게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들  있다. 라  이 각각  구 요소

에 해 자 히 살펴보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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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독일 13개 주  과 과  도입부에 는 부분  특징, 

가 , 과 , 목  등  향 에 해 시 다. 특히 <  Ⅳ-

20>과 같이  목 에 해 강조 는 부분  많이 찾 볼  있다.  

 

<  Ⅳ-20> 독일 각 주  목  

주  적 

- 

뷔   

등(2004) 

• 체적-감각적 각, 정 적 과  식, 정신적 전  간   식 게 

  

•습득  술과 식  신  에  강   수 는 능  갖   

  

겐 등

(2010) 

•적극적 고 식적   수 고 참여   

• 미 만   태  적 실제(Praxis)  경험 게  

•   다  적 실제 에 문  식적 고 개 적   문 

 에 참여   

• 실에  적 과   그에  수적  역  개  

•문 적 맥    

 등

(2006) 

•  고  문 뿐만 니  다  문 , 개 적 태 , 간적 단에   

 과 존  식적  다루는 것 

 등

(2007) 

•  실제적   적  역  개  

 - 가  그 고  듣는     

 -그들  적 경 에   식, 술, 능  제공 

-

포 폼   

등(2002) 

•역  전  심  

•개  식   

•   결정적  다루   능  여 

•     는 본주 적 가 에 여 

-   

등(2009) 

•적극적  수 적  적 역  가  

•다  습 역, 과,  동 등  게 연결 

  

등(2011) 

• 식적 고, 집 적 , 다  듣   숙   과 적 식과  

 만남   생들  는 것 

 

  리 면,  목  인간  인지   간  상 작용에  

인식,  지식과  용,  실  경험, 극 이고 식 인 

  참여,  역량  개 ,  맥락에  이해  다른 

에  용과 존  태도 개 , 개  증진,  자  결  다

루   능  개 , 인본주  가 에  여, 다른 과나 동과

 연계 등  시 다.  



 

 160 

      2) 역량  

 

  독일 13개 주  과 과 에  나타나는 역량  매우 다양 지만 

몇 가지  분   있다. 라  13개 주  과 과 에  

나타나는 역량  역량  범주   요소  구 에 라 몇 가지  

분 고, 시 는 역량 범주   요소  미를 자 게 검토 겠다.  

 

        (가) 역량  

 

독일 13개 주  과 과 에  나타나는 역량  역량 범주   

요소  구 에 라 크게 3개   구분 다. 즉 과 과  

에 범 과  역량과  과역량이 함께 시 는 ,  과역량만

 시 는 ,   가지  재구  는 종합   등  

구분   있다.   

  

          가)  (가) 

 

   (가)는 가장 많  주에  사용  식  범 과  역량과  

과역량이 함께 구 었다. '행 역량(Handlungskompetenz)', ' 습역량

(Lernkompetenzen)' 등  범주 래에 ' 과역량(Sachkompetenz/ Fach-

kompetenz)', ' 법  역량(Methodenkompetenz)', '사회  역량(Sozial-

kompetenz)', '개인  역량(Personale Kompetenz)' 는 '자 역량

(Selbstkompetenz)' 등  구 다. 여  ' 과역량'  과 고  

 과역량  미 며, ' 법  역량', '사회  역량', '개인  역량' 는 '

자 역량' 등  범 과  역량  미 다. 튀링겐 주에 는 과역량   

분리 여 ' 과특 역량(Fachspezifische Kompetenzen)'  범주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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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A  맥락  같이 다. <  Ⅳ-21>   (가)

 사 를 리  이다. 

 

<  Ⅳ-21> 독일 과 과  역량  (가) 

 

          나)  (나) 

 

 (나)는 과 고   과역량 만 구  것  이것  

다시 5가지 들  분   있다. <  Ⅳ-22>는  (나)  사 를 

5가지  분 여 리  이다. 

 

 

 

 

 

 

 

주 역  주   

 등(2004),  

 등(2004),  

클 크-포어폼  

등(2004) 

역  
• 과역                    • 역  

• 적 역                 •개 적 역  

클 크-포어폼  

등(2002) 
× 

• 과역량                   • 역량 
•사회적 역량                • 아역량 

겐 등(2010) 
습역  • 역       • 역     • 적 역  

과 수역  × 

겐 등(2011) 

습역  • 역      • 역     • 적 역  

적- 술적 

역  
× 

과 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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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2> 독일 과 과  역량  (나) 

 주 
역   

주 
  

 

(나)-

1 

  

등(2006) 

과  

역 역 

•  각            •   

• 에  숙고  

 

등(2008) 
과  

역 역 

  

각 

  

 

 

•다  듣 식과 식 에   묘  

• 적 수단과 원   식 고  

•      탐  

• 생  창    묘  

  

 

 

•경험 적   , 연주 ,  

•  창 , 생 , 곡 ,  

•  보   

•다  식   고  

•다  문  에  실제적 접근 

에 

 

숙고 

 

•  능 고 , 술 , 가  

•문 적, 적, 역 적 맥 에   경험  

• 적 과   술  식과  연계  식  

• 적 경( 신 경 / )  탐   찰  

• 적   점에  곡   
-뷔   

등(2004), 

 등(2007) 

× 

•   

•  듣   

•  찰  

 

(나)-

2 

 

- 스   

등(2011) 

적-

심미적 

역  

× 

 

역 역 
•수       •생산     • 찰 

-안할트  

등(2012) 
악적  

행 역량 
• 악적 생산역량            • 악적 수 역량 
• 악적 창  

 

(나)-

3 

헤  등(2011),  

등(2011) 
× 

•  듣                     •  만들  

•                  • 문   

노 트라 - 

스트팔   

등(2008) 
× 

• 악 만들                   • 악 듣  
• 악 환하                 • 악에 해 하  

란트  

등(2011) 
× • 악 듣       • 악 만들      • 악과  

 

(나)-

4 

라 란트-팔   

등(2009) × 
• 현역량                     • 각역량 
• 사 역량                 • 찰역량 

 

(나)-

5 

니   

등(2006) 

과정  

역량 역 
• 사 하                  • 식 획득하  
•학습전략 획득하             •판단  평가하  

내  

 역량

역 

• 각하                      •형 하  
•문화역사적 차원  형  

-안할트  

등(2007) 

과정  

역량 
• 악적 행 역량              • 악적 수 역량 
• 악적 창  

내  

역량 
•노래하          •연주하           • 악과  

• 악 듣  찰     • 창 적  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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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  역량 범주 는 ' 과  역량 역(Fachbezogene 

Kompetenzbereiche)'이 시 었 며,  요소  '  지각  이해

(Musik wahrnehmen und verstehen)' 는 '  듣  이해(Musik 

hören und verstehen)', '  (Musik gestalten)', ' 에 해 

고 (Nachdenken über Musik)' 는 '  찰 (Musik reflektieren)' 

등이 시 었다.  

 (나)-2  역량 범주 는 ' -심미  역량(Musikalisch-

ästhetische Kompetenzen)', '행  역량 역(handlungsbezogene 

Kompetenzbereiche)'과 '  행 역량(Musikalische Handlungs-

kompetenz)'이 시 었 며,  요소  ' 용(Rezeption)' 는 '  

용역량(musikalische Rezeptionskompetenz)', '생산(Produktion)' 는 '

 재생산역량(musikalische Reproduktionskompetenz)', ' 찰

(Reflexion)', '  창 (musikalische Kreativität)' 등이 시 었다. 

[그림 Ⅳ-4]   [그림 Ⅳ-5]는  (나)-2  노르트라인-베스트  

등(2011)  작 - 트 등(2012) 과 과  역량 구조를 도

식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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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역량 구조 
출처: Ministerin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p. 16 

 

 

 
[그림 Ⅳ-5] 작 - 트 주 등 과 과  역량 구조 

출처: Arndt-Robra et al., 201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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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3   요소 는 '  듣 (Musik hören)', '  만들

(Musik machen)' 이외에 '  변 (musik umsetzen)', ' 에 해 

소통 (Sich über Musik verständigen)', ' 과 움직임(Musik und 

Bewegung)', '  이해 (Musikkultur erschließen)' 등이 시 었

다. [그림 Ⅳ-6], [그림 Ⅳ-7], [그림 Ⅳ-8]  각각  (나)-3  헤  

주 등(2011)  등(2011),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2008), 자

를란트 주 등(2011) 과 과  역량 구조를 도식  것이다. 

 

 

 

 

 

[그림 Ⅳ-6] 헤  주 등  등 과 과  역량 구조  

출처: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11a, p. 12; 2011b,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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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역량 구조 

출처: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p. 90 

 

[그림 Ⅳ-8] 자를란트 주 등 과 과  역량 구조 
출처: Ministerium für Bildung Saarland, 20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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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4   요소 는 ' 역량(Ausdruckskompetenz)', '지각역

량(Wahrnehmungskompetenz)', ' 사소통역량 (Kommunikations-

kompetenz)', ' 찰역량 (Reflexionskompetenz)' 등이 있다.  

   (나)-5  경우에는  요소를  (나)-1~4   요소들과 

사 게 시 나 이들  '과 역량(Prozessbezogene 

Kompetenzen)'과 '내용 역량(Inhaltsbezogenen Kompetenzen)'  범

주 다는 이 다르다. [그림 Ⅳ-9]는  (나)-6  니 작  주 등

(2006) 과 과  역량 구조를 도식  것이다. 

 

 

[그림 Ⅳ-9] 니 작  주 등 과 과  역량 구조  

출처: Hintze, Reusner, & Simsa-Zugck, 2006, p. 8 

 

   (나)-1~5  역량  요소는 략  용, 생산, 찰, 창 , 

소통, 움직임,  이해, 습 략획득 등  범주  리   있다. 

 (나)는 용과 생산  본  포함 고 있고 그 외에 찰, 창 , 

소통, 움직임,  이해 등  추가 고 있    있다. <  Ⅳ-23>

  (나)-1~5   요소를 범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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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3> 독일 역량  (나)-1~5  요소 범주  

 주   

 

(나)-

1 

 

등(2006), 

 

등(2008) 

 

각  

 

 

 

에  

 

숙고  

     

- 

뷔  

등(2004), 

 

등(2007) 

 

듣  

 

 

 

 

찰  
     

 

(나)-

2 

-

스   

등(2011) 

수  생  찰      

-  

등(2012) 

적  

수 역  

적  

생 역  
 적 창

 

    

 

(나)-

3 

헤  

등(2011), 

등(2011) 

 듣  
 만들 ,  

  
    

문  

 

 

-

스   

등(2008) 

 듣  
 만들 , 

 
  

에  

 

 

   

  

등(2011) 
 듣   만들     

과 

 
  

 

(나)-

4 

- 

  

등(2009) 

각역  역  찰역   

역  

   

 

(나)-

5 

니   

등(2006) 

식  

획득하 ,  

각하  

사 하 , 

형 하  

판단   

평가하 ,  

문화역사적 

차원  형  

    

학습

전략 

획득

하  

-   

등(2007) 

악적  

수 역량, 

악 듣  

악적행 역량, 

악적 창 , 

노래하 ,  

연주하 , 

악과 , 

창 적  

악활  

찰      

 

  수  생  찰 

창 

 

 

  

 

문  

 

학습 

전략  

획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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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는 새 운 것이 니라   (가)  (나)를 재구  는 종

합  것  다  가지  분   있다. <  Ⅳ-24>는  (다)  

사 를 리  이다. 

 

<  Ⅳ-24> 독일 과 과  역량  (다) 

 

   (다)-1   (가)  (나)-2를 합쳐  구 다. 본 는 

 (가)  ' 과역량', ' 법역량', '사회  역량', '자 역량'  구조인데 이 

 ' 법역량', '사회  역량', '자 역량' 등  '범 과  역량'  범주 고, 

나 지 ' 과역량'  분리 여 그 에  (나)-2  '생산', ' 용', ' 찰'

 분 다. 이외에 ' 언어구사 역량(Bildungssprachliche 

Kompetenzen)' 범주를 나  추가 다.  

 주 역  주   

(다)-1 

  

등(2011),  

등(2011) 

과적 역  

• 역 ( 개 과 동 )  

• 적- 적 역  

• 습 적 역  

  

역  
× 

과역  

• 생   

• 수   

• 찰 

(다)-2 

니   

등(2012) 

× 

•  경험   

  -   

  -  듣  술  

  -  탐  

  -   

× 

• 각역  

• 역  

• 찰역  

• 역  

과적 역  

• 역  

• 역  

• 적 역  

• 역  

• 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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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2는 가장 근에 개  것이라고 볼  있는 니 작  주 

등 과 과 (2012)  역량 , 지 지 논  들  집

합체라고 볼  있다. 니 작  주 등 과 과 (2012)에 는 3가

지 역량 범주  구  역량  시 다. 첫째,  과역량 범주  그 

핵심에는 '  경험 며 이해 (Musik erfahrend erschließen)'가 있고, 

그 에 '  (Musik gestalten)', '  듣  (Musik 

hören und beschreiben)', '  탐색 (Musik untersuchen)', '  해

(Musik deuten)' 등이 있다. 이러  구   (나)-1   요소들

과 사 다. 째, '지각역량(Wahrnehmungskompetenz)', '분 역량

(Analysekompetenz)', ' 찰역량(Reflexionskompetenz)', '행 역량

(Handlungskompetenz)' 등  구 는 범주 , 범주명  없다. 이것  

 과역량과 연 는 역량 범주   (나)-4   역량들과 사

다. 째, '범 과  역량(überfachlichen Kompetenzen)' 범주 , '자 역

량(Selbstkompetenz)', '사회  역량(Sozialkompetenz)', ' 사소통  역량

(Kommunikative Kompetenz)', ' 법역량(Methoden-kompetenz)', '미 어

역량(Medienkompetenz)' 등  구 었다. 이들   (가)  사  

면들이 있는데,  (다)-1처럼 '범 과  역량'  범주 었 며, 범

과  격  역량이지만 업에  과 특  식    

있다고 다(Badenhop et al., 2012). [그림 Ⅳ-10]   (다)-2  니

작  주 등 과 과 (2012)  역량 구조를 도식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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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니 작  주 등 과 과  역량 구조 
출처: Badenhop et al., 2012, p.9 

 

 

        (나) 각 역량 범주   요소  미 

 

  독일 13개 주  과 과 에  나타나는 역량  그 범주   요

소  뿐만 니라 범주   요소 각각  미에 해 는 것 

 요 다. 라  각 역량 범주   요소들  사  것들끼리 어  

그 미를 검토해보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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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각 역량 범주  미 

 

  지 지 살펴본 역량 별  역량 범주들  해보면 <  Ⅳ-25>  

같다.  

 

<  Ⅳ-25> 독일 과 과  역량 범주  

 

(가) 

 

(나)-1 

 

(나)-2 

 

(나)-3 

 

(나)-4 

 

(나)-5 

 

(다)-1 

 

(다)-2 

역          

습역         

과 수 

역  

과  

역 역 

 

역 역, 

적  

역  

   과역   

적- 

술적  

역  

 

적- 

심미적  

역  

     

     
과정  

역 역 
  

     
내  

역 역 
  

      
과적 

역  

과적 

역  

      
 

 역  
 

 

   포 인 미를 지니는 범주들도 있고  부 인 범주들도 있지만, 

사  범주별  어  그 미를 살펴보도  겠다.   

 

            • 행 역량 

 

  베를린 주, 란덴부르크 주,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이 공동 개

 등 과 과 (2004)  '행 역량(Handlungskompetenz)' 범주

에 여 " 생들이 다양  식   만들고 에 는 동  



 

 173 

개 는 역량"(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2004, p. 18)이라고 

명 다. '행 역량' 범주에는 과역량, 사회  역량, 법역량, 개인  역

량 등이 포함 는데, 이러  역량들이 개 면  체  개 는 

역량  '행 역량'이라고 보 다. 즉 '행 역량' 범주는  과역량뿐만 

니라 범 과 인 역량 지 포 여, 과역량  범 과  역량 간  상

작용 속에  개 는 역량  체라고 볼  있다. 이는 에  시 는 

'행 역량' 범주  미 도 일맥상통 는 것   '행 역량' 범주를 

과 과 에  도입  것  해   있다.  

 

            • 습역량 

 

  ' 습역량(Lernkompetenzen)' 범주는  (가)  튀링겐 주 등(2010) 

 등(2012) 과 과 에  시 었다. 이들 과 에 는 "

습역량  개  모든 과에  , 직업, 사회  복잡  요구를 다루  

해 요  미를 지닌다. 습 역량  법  역량, 자  역량, 사회  역

량 등  포함 는데 이들  각각  과 에  과 특  나타나 에 

' 과역량'  이들 부  분리   없다"(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a, p. 5; 2012, p. 5)고 다. 즉 

습역량  ' 법  역량', '자 역량', '사회  역량'  포함 고 ' 과역량'  

포함 지 지만, ' 과역량'과 연  갖는 범 과  격  역량들  

과  특 어야 함  강조 다.  

 

 

 



 

 174 

            • 과특 역량, 과  역량 역, 행  역량 역,  

 행 역량, 과역량 

 

   (가)  튀링겐 주 등(2010)  등(2012) 과 과    

' 과특  역량(Fachspezifische Kompetenzen)' 범주,  (나)-1  베를

린 주 등(2006)  란덴부르크 주 등(2008) 과 과  '

과  역량 역(Fachbezogene Kompetenzbereiche)' 범주,  (나)-2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2011)  '행  역

량 역(Handlungsbezogene Kompetenzbereiche)' 범주, 작 - 트 등 

과 과 (2012)  '  행 역량(Musikalische Handlungskompetenz)' 

범주,  (다)-1  함부르크 주 등(2011)  등(2011) 과 

과  ' 과역량(Fachliche Kompetenzen)' 범주 등  사  격  역량 

범주들 , 모  다양  과 인  요소들  통해 개 는  

과역량  체를 미 다. 과역량  범 과  역량  구  '행 역량

' 범주  달리 과역량 만 역량이 구  것이 다른 이라고   

있다. ' 과특 역량', ' 과  역량 역', '행  역량 역', '  행

역량', ' 과역량' 범주 각각  미 원  내용  <부  5>  첨부 다. 

 

            • -  역량, -심미  역량 

 

 (가)  튀링겐 주 등 과 과 (2012)에  나타나는 '

-  역량(Musisch-künstlerische Kompetenzen)' 범주는 과 

고  역량이라 보다는   과  역량  미 다. 

 (나)-2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2011)에  

나타나는 ' -심미  역량(Musikalisch-ästhetische Kompetenzen)' 

범주는 지각, 공감, 직 , 신체 민감  등  면이 고 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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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증명 지 는 매우 심 인 역량  미 다. ' -  

역량', ' -심미  역량' 범주 각각  미 원  내용  <부  5>  첨부

다. 

 

            • 과   역량 역, 내용  역량 역 

 

 (나)-5  니 작  주 등 과 과 (2007)에 는 과

 공통  본 구조  '과   역량 역(Prozessbezogenen Kompetenz 

-bereiche)' 범주  '내용  역량 역(Inhaltsbezogenen Kompetenz-

bereiche)' 범주를 시 고 이  역  연계  이라고 다. '과

  역량 역'  '내용  역량 역'  다루는 과  에 획득 는 

법 이고 차 인 역량 범주이고, '내용  역량 역'  과 에  취

해야 는 구체 인 과지식  에  역량 범주임    있다.  

'과   역량 역' 범주  '내용  역량 역' 범주  자  미 원  

내용  <부  5>  첨부 다. 

  

            • 범 과  역량 

  

   (다)-1  함부르크 등(2011)  등(2011) 과 과  

'범 과  역량(Überfachliche Kompetenzen)' 범주에 해 "범 과 이고 

과 연계 인 업에  범 과  역량  는 모든 과   체 삶  

공통 인 과 이자 목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p. 10; 2011b, p. 11)라고 다. 즉 범 과  

역량 범주는 과에  것이 니라 다른 과에 도 폭 게 용

는 일  역량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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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구사 역량 

 

  ' 언어구사 역량(Bildungssprachliche Kompetenzen)' 범주는  

(다)-1  함부르크 주 등(2011)  등(2011) 과 과 에  

시  역량 범주이다. 이것  함부르크 주  모든 과 과 에  시  

독립  역량 범주 , '범 과  역량(Überfachliche Kompetenzen)' 범주  

같   나  범 과  역량 범주라고   있다. ' 언어구사 역량'  

언어를 매개  는 모든 · 습   조건 , 일상생 에  자

동  습득 는 것과는 달리 과  통해 획득 어야 는 역량  

미 다. 이는 복잡  구조, 높   보, 다양  어  등  포함 고, 

, 논 , 시 , 명 , 논증  등  언어  행동 등  

포함 다(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2011b). 

 

          나) 각  요소  미 

 

  13개 주 과 과 에  시 는 역량   요소  시  것들

 매우 다양 지만, 역량 별  사   요소들  범주 시 보면  

<  Ⅳ-26>과 같이 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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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6> 독일 과 과  역량 별  요소 범주  

   

(가) 
   과역  

적 

역  

적 

역  

개 적 

역 , 

역  

 

(나) 

-1 

각

 , 

듣  

 

  

에  

숙고 , 

 찰  

    

 

(나) 

-2 

수 , 

적 

수 역  

생 , 

적  

생  역 , 

적 창  

찰     

 

(나) 

-3 

듣  

만들 , 

 , 

에   

, 

과  

문   

 
    

 

(나)-4 
각역  

역 , 

역  
찰역      

 

(나) 

-5 

각 , 

 듣  

찰, 

적  

수 역 , 

식 

득  

, 

적 역 , 

, 

연주 , 

적 창 , 

창 적 , 

, 

과  

단   

가 , 

찰, 

문 역 적  

차원   

 
습전  

득  
  

 

(다) 

-1 

수  생  찰  

습 

적 

역  

적-

적 

역  

역

(  

개 과 

동 ) 

 

(다) 

-2 

각역 , 

듣  

술 , 

탐 , 

역  

, 

역 , 

적 역 , 

미 역  

찰역 , 

   

 

경험  

 

역  역  역  

 

 

 적 

수   

역  

적 

생    

역  

적 

찰   

역  

종 적 

  

과역  

적 

역  

적 

역  

개 적/ 

역  

 

  여   용  역량,  생산  역량,  찰  

역량, 종합   과역량 등  모   고   과역량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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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법  역량, 사회  역량, 개인 /자  역량  과  재해  

 용  범 과  역량  미 다. 이러  6개 범주별  그 미를 검토

고, 특히 범주 내   요소  슷  미를 지니는 것들  어  간

략 게 명  겠다.  요소별  원  내용  <부  6>  첨부

다.  

 

            •  용  역량 

 

   용  역량에는 '  듣 (Musik hören)', '  듣  찰

(Musik hören und reflektieren)', '  듣  (Musik hören und 

beschreiben)', '  지각  이해 (Musik wahrnehmen und 

verstehen)', '  듣  이해(Musik hören und verstehen)', '지각역량

(Wahrnehmungskompetenz)', '지각 (Wahrnehmen)', ' 용(Rezeption)', 

'  용역량(musikalische Rezeptionskompetenz)', '지식 획득

(Erkenntnisse gewinnen)' 등이 포함 다.  

  '  듣 ', '  듣  찰', '  듣  ', '  지각  

이해 ', '  듣  이해', '지각역량', '지각 ' 등   감각 , 

 듣는 것뿐만 니라 지각 여 이해 는 것 지 모  포 는 것

, 들  것  구조 고   식  이해 여 내면 시키는 능

 체를 미 다. 특히 지각  듣 는  구 요소  구 원 , 

식과 구조, 향  상, 작품  과 도,  언어 단 등에 

 이해를  는 것  명 었다(Badenhop et al., 

2012;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Die 

Senatori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007; Engelmann, Meier, 

Schaberg, Wolf, & Vogt, 2007; Hintze, Reusner, & Simsa-Zugck, 2006;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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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um für Bildung Saarland, 2011;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Jugend und Kultur Rheinland-Pfalz, 2009;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 Württemberg, 2004;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 용'과 '  용역량'  좁게는  감각  듣고 분   해

여 개 고 구조 는 능 에 부  게는 들   언어 거나 

다른  양식  함 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 는 능 , ·역

사 ·사회 ·미 어  맥락 에   미를 리 는 능 , 에 

해 평가 는 능  등  루 포 다고 볼  있다(Arndt-Robra et al., 

2012; Engelmann, Meier, Schaberg, Wolf, & Vogt, 2007;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2011b; Ministeriums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이는 '  듣 ', '

 듣  찰', '  듣  ', '  지각  이해 ', '  

듣  이해', '지각역량', '지각 ' 등이 미 는 것  뛰어 어  감

각 , , 인지 , ·역사·사회·미 어 맥락  들이고 평

가 며 소통 는 체 인 능  함 함    있다.  

  '지식 획득 '는  동  면   지식  용 고 보 며, 

지식  연주 에 용 고, 청취  시키는 것 지 포 다(Hintze, 

Reusner, & Simsa-Zugck, 2006). 즉  지식  획득 는 것뿐만 니

라 연주 고  듣고 지각함에 있어 지식  용 는 것에 그 미가 있

다는 것이다. '  듣 ', '  지각  이해 ', '  듣  이해' 등

  지식  다루는 것  포함 고 있는 만큼 '지식 획득 '는 '  

듣 ', '  지각  이해 ', '  듣  이해' 등에 포함 는 것이라

고 볼  있다. 즉 '지식 획득 '는  듣고 지각 며 이해 는 데에 

있어 인 요소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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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역량 

 

   생산  역량  '  (Musik gestalten)', '

(Gestalten)', '생산(Produktion)', '  재생산 역량(Musikalische 

Reproduktionskompetenz)', '  행 역량(musikalische Handlungs-

kompetenz)', '노래 (Singen)', '연주 (Musizieren mit Instrumenten)',  

'  변 (musik umsetzen)', '  만들 (Musik machen)', ' 역량

(Ausdruckskompetenz)', '  창 (musikalische Kreativität)', '창

인 용(Kreativer Umgang mit Musik)', ' 에 해 소통 (Sich 

über Musik verständigen)', ' 사소통 (Kommunizieren)', ' 사소통역량

(Kommunikationskompetenz), ' 사소통  역량(Kommunikative Kompetenz)', 

' 과 움직임(Musik und Bewegung)',  '미 어 역량(Medienkompetenz)' 

등  포함 다.  

  이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  그 미가 히 일 는 것  니지만 략  생들

이  직  다루고 외  는 것과  역량들이다.  

  '  '는 노래 ·연주  등  , 춤추  는 움직임, 

즉 연주, 작곡  는  창작 , 편곡 ,  움직임·그림·장

면· 스트  꾸 , , 다른 식   해 고 , 

 보  녹 , 다양   에  실  근, 미 어 역

량  개 , 감각능 과 경험능  개 , 창  능  개 , 사회  역량  

개  등  통해 체  는 역량  미 다(Badenhop et al., 

2012;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Die 

Senatori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007;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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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과 움직임, 노래  목소리, 연주  , 새 운 크

놀 지를 사용   만들 , 향 공간 탐색,  창작(작곡, 즉 연주, 

편곡), 보 등과 다(Hintze et al., 2006). 

  '생산'  노래 ·  연주 · 과 움직임·  창작  등  

,  향  모 , 스스  만들거나 편곡   구조  맥락과 

연  향 만들 , 개인  능  개 , · ·신체 타

· 용 ·즉  움직임 인  단   단  용  통  창

 계 , 축 나 공연 참가, 사소통능   등  통해 개

는 능  체를 미 다(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2011b; Ministeriums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  재생산 역량'  노래 , 연주 , 춤추  등과  역량이며

(Arndt-Robra et al., 2012), '  행 역량'  · · 용  

 역량,   움직임  즐거움 개 ,  사소통

면   , 이 풍부 게  만들  등과  역량  미

다(Engelmann et al., 2007). 

  지 지 살펴본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  내용  여 범주 시 보면 <  Ⅳ-2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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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7>  생산  역량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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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  에 나열  것처럼  외  는 것과 계  다양  

 요소들  통 여 개 는 능  체라고 볼  있다. 이것들  공통

 노래 , 연주 , 움직임과 같  를 포함 면 도 각  다른 

 역량 구  보여 다. '  재생산 역량'  노래 , 연주 , 움

직임 같  만 구 어 가장 좁  미  사용 다. ' '는 

뿐만 니라 창작 , 보 등  포함 고, '생산'  뿐만 

니라  , 사소통능  개 , 창작 , 창  계 , 

행사 참가 등  포함 다. '  '는 '  재생산 역량'과 '

'가 미 는 것  모  포함 고 그 이외에 다양  것들  포함 여 가

장  범  미  사용 다. '  행 역량'  뿐만 니라 

 , 사소통능  개  포함 는 것과 불어  향

를 포함 는 독특  보여 다. 이는 생들이  면  느끼는 즐

거움도  행 에 있어 요  역량임  함 다고 볼  있다.  

  이외에 '노래 ', '연주 ', '  변 ', '  만들 ', ' 역량', '

 창 ', '창 인 용', ' 에 해 소통 ', ' 사소통 ', '

사소통역량, ' 사소통  역량', ' 과 움직임', '미 어 역량' 등도 시 었

다. 

  이  '  변 '는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에  이미 거 었   다른 양식  

변  일 다. 이것  과 다양  식( 스처, 얼굴 , 언

어, 움직임, 춤, 장면, 그림 등)과  연계를 통 여 다양   경험  가

능 게 고, 생들  창  잠재  개 시키고, 과 자신에 해 통

찰 도  는 미를 지닌다(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  만들 '는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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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역량' 등에  이미 거 었  노래 , 연주 , 창작  등

 포함  개 이라고   있다. '  만들 '는 작곡  포함 여 목소리, 

다양  (사  몸 를 포함)  다양  향 실험 , 노래 부르

고 연주 , 말리듬, 즉 연주, 다른  장르  변 , 주 , 다양  

 요소  경험과 인식, 보에  이해 등  포함 다(Ministerium für 

Bildung Saarland, 2011;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  만들 '는 생들 에  가

능  다양  과 창작  그  인해 얻게 는  이해 능 들  미

다고 볼  있다.  

  ' 역량'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에  이미 거 었    같  맥락  

개 이라고   있다. 이것    능 과 , 그리고 목소리·

움직임·  같  매체를 능 게 다루는 것  미 다(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Jugend und Kultur Rheinland-Pfalz. 2009).  

  '  창 ', '창 인 용'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에  이미 거 었  창  계

과 같  맥락  개 이라고   있다. '  창 '   이

어를 창  변 ,  변주·즉 연주·작곡 , 과 

외  요소를 연계시키 , 장면에 맞게  만들 , 곡  게 해

, 노래에  주 만들 , 다양  미 어    이  

작  등  통해 개 는 인 창  말 다(Arndt-Robra et 

al., 2012; Engelmann et al., 2007). '창 인 용'  말 그  창

  다양 게 용 는 역량  미 다(Engelmann et al., 

2007). '  창 '과 '창 인 용'  과 인 창  계

  있는 다양   동  경험  강조 는 것임    있다.  

  ' 에 해 소통 ', ' 사소통 ', ' 사소통역량, ' 사소통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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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

량' 등에  이미 거 었  사소통능  개 과 같  맥락  개 이라고 

  있다. ' 에 해 소통 '는 과 개인이 소통 는 개인 내  역

량  미 며(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 사소통 '는 과 개인이 소통 는 것, 

개인과 타인이  통해 소통 는 인 계 역량 모 를 포함 다

(Hintze et al., 2006). ' 사소통역량'과 ' 사소통  역량'   통해 사

람과 사람이 소통 는 역량  미 지만(Badenhop et al., 2012;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Jugend und Kultur Rheinland-

Pfalz, 2009), ' 사소통역량'  경우 역량과 지각역량  탕  다

는 에  결국  ' 사소통 '처럼 개인 내  역량과 인 계 역량 모

를 포 다는 것    있다. ' 에 해 소통 ', ' 사소통 ', '

사소통역량', ' 사소통  역량' 등  강조 는 면이 조  다르다. 그러나 

 개인이 과 소통 지 고 타인과  소통 다는 것이 불가  

만큼  사소통  개인이  이해  찰 고 그 이해  찰  

탕  타인과  는 것 지를 포 는 욱  범 를 

포 고 있    있다.   

  ' 과 움직임'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에  이미 거 었  움직임과 같  맥락  개 이라고 

  있다. ' 과 움직임'   듣고  요소를 움직임  변

시키는 과  통해 자신  는 역량  미 다(Engelmann et al., 

2007; Ministerium für Bildung Saarland, 2011).  

  '미 어 역량'  '  ', ' ', '생산', '  재생산 역량',   

'  행 역량' 등에  이미 거 었  미 어  역량  개 과 같  맥

락  개 이라고   있다. 이는 " 지  미 어를 업에 고 

이며 식 이고 평  용"(Badenhop et al., 201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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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지향 는 역량이다. 즉 미 어를 용   있는 역량  미 는 

것  리   있다.  

 

            •  찰  역량 

 

   찰  역량  ' 에 해 고 (Nachdenken über 

Musik)', '  찰 (Musik reflektieren)', ' 찰(Reflexion)', ' 찰역량

(Reflexionskompetenz)', ' 단  평가 (Beurteilen und Bewerten)',  

' 역사  차원  (Herstellen von kulturhistorischen Kontexten)',  

'  이해 (Musikkultur erschließen)' 등이 포함 다.  

  ' 에 해 고 ', '  찰 ', ' 찰', ' 찰역량', ' 단  평가

' 등  그 미가 히 일 는 것  니지만 략 다양  맥락 에

  찰 고 자신  찰 는 것과  역량들이다. 

  ' 에 해 고 '는  자체(  구   도 해  포함)에 

 고뿐만 니라 자신   취향과 ,  능  효과, 

·사회 ·역사  맥락에  , 과 다른 과  연계 ,  

경 등에  고를 미 다(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Brandenburg, 2008).  

  '  찰 '는 자신  삶 찰, 우리  다른 를   

미 찰, 다양  역사· ·사회  맥락에  에  이해 , 

 평가 척도  독립  용, 이  지식과 이해  , 에 해 

그리고 찰   말  능  개 ,  분  역량  개 , 역사  

맥락에  · 가·작곡가  사회  용에  인식 달 등  미

다(Die Senatori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007;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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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   분   해 , ,   등   

작업 결과를 언어  명 고,  ·분 ·평가· 단 는 

것  미 다(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2011b; Ministeriums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라  ' 찰' 역량  에 해 자신만  

언어 는 인 언어  는 능 이 이라고   있다. 

  ' 찰역량'  주  엇  는지 는 것  미 다. 극 인  동 

맥락에  에  ' 고'를 는  찰에 부  나이에 합  추

상 에 해 생각 고 이야 는 것 지를 포 다. 고  찰이 

 해 는  구 요소를 내면 고  구조를 견 는 것에 이

르러야 함이 강조 다(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Jugend und 

Kultur Rheinland-Pfalz. 2009). ' 단  평가 '는 작곡    스스

 만든 에 해 평  찰 는 것  미 다(Hintze et al., 

2006).  

  지 지 살펴본 ' 에 해 고 ', '  찰 ', ' 찰', ' 찰역량', 

' 단  평가 ' 등  내용  여 범주 시 보면 <  Ⅳ-2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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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8>  찰  역량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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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해 고 ', '  찰 ', ' 찰', ' 찰역량', ' 단  평가

'가 포 는 내용  종합 면  자체에  고 는 찰( 이

지식,  구   도 해 , 분  포함), 에  평가  단, 

 미· 능·효과 고, ·사회 ·역사  맥락에   생

각 , 과 다른 과  연계  생각 ,  경 생각 , 

 내용·과 ·결과 등에  언어   능  개 , 엇  는지 는 

것, 자신  삶·  취향·  생각  등이다. 에 있어 차이는 있

지만 체   작품에  찰  평가뿐만 니라  미나 능 

고, 다양  맥락· 경  다른  에   고 등  포 며, 

그 외에 자신  내면  찰 고 타인지  자신이 엇  는지 찰

는 것 지를 포 다. 독특  것  '  찰 ', ' 찰'에  드러나는 

것처럼 에  찰  결과를 언어  는 능 지도 포

다는 이다. 내면 만 찰 지 고 그것  외  언어 여 소통  

 삼는다는 것  시사 는 가 크다고 볼  있다.  

  이외에 ' 역사  차원  '과 '  이해 ' 등  ' 에 해 

고 ', '  찰 ' 등에  이미 거 었  ·사회 ·역사  

맥락에   생각  같  맥락  개 이라고   있다. ' 역사

 차원  '    맥락뿐만 니라 다차원  경, 미, 효

과  등  인식 는 것에  고 있고(Hintze et al., 2006), '  

이해 '는 에 직  참여함  통해 지식과 뿐만 니라 심미  

단 , 에  과 용  태도를 게 는 것  미 다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11a, 2011b).  역량이 라보는 면

 조  차이가 있 나   맥락 에  이해 고 그 미를 찰

다는 것에 있어 는 사 이 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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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과역량 

 

  종합   과역량  ' 과역량(Sachkompetenz / Fachkompetenz)'과  

'  경험 며 이해 (Musik erfahrend erschließen)'가 포함 다.  

  ' 과역량'  과 고  과역량 , 노래부르 ,  연주 , 즉

연주  같  실 인  습득,  지식 획득뿐만 니라 획득

 지식과  용능 , 과 타 과  소통능 ,  지각능

과 미 어 능 , 감각  민감  개 , 창  계 , 에  이해  

가 단 등  다양   능  개  포함 다(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2).  

'  경험 며 이해 '는  (다)-2  니 작  주 등 과 

과 (2012)에  시 는 역량  핵심  나타난다. 역량에 해 는 다

과 같이 명 다.  

 

역   심  '  경험  (Musik erfahrend erschließen)' 역 

, 것  '  듣  술 (Musik hören und beschreiben)', '  탐  

(Musik untersuchen)', '  (Musik deuten)', 그 고 체적  역  

 '  (Musik gestalten)' 등  다. 과   각 

역 (Wahrnehmungskompetenz), 역 (Analysekompetenz), 찰역  

(Reflexionskompetenz), 역 (Handlungskompetenz) 등  체 는 ,  

들   연 고,  존적 , 다(Badenhop et al., 2012, p. 9). 

 

  '  경험 며 이해 ' 역량  니 작  주 등  과역량  핵

심  과가 추구해야 는 "심미  경험능 ,  체  , 개

인  인 개  등  진 다"(Badenhop et al., 2012, p. 8). '  경험

며 이해 '   요소에는 '  ', '  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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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 '  해 ' 등  과 역량들이 구 며, 그 외 

과를  '지각역량', '분 역량', ' 찰역량', '행 역량' 등이 구 다.  

  '  '는 가장 포 인 역량  '노래 ', '  연주 ', '움

직임' 등  '작업분야(Arbeitsfeld)'를 통해 개 는 역량이다. 이는 자  고

 목소리 개 , 실에  노래 , 가창 토리  개 , 리듬·가락·

향  경험  가능 게 는 다양  실  같  인  

능  획득뿐만 니라 이러  인  능  탕   변주, 

즉 연주, 편곡, 스스  가창법 개  등  통해 창  능  개 는 

것 등  포 다(Badenhop et al., 2012).  

  '  듣  ', '  탐색 ', '  해 ' 등  '   

단(소리, 리듬·가락· · 량· 티 이 , 식과 구조)', '언어·그

림· · · 그램과 ', '역사   사회  계 에  ' 

등  3가지 '작업분야'를 통해 개 는 역량이다(Badenhop et al., 2012).   

  '  듣  ' 역량  생들  식 인 지각 능 ,  상상

, 청각 억  시키며, 인식 인 듣 는  상황 사  에 

  사소통  가능 게 다. '  탐색 ' 역량   

원 과 구조 분  능  시키고,  이해를 심 시킨다. '  해

' 역량  다양  계 에   해 는 능  시키고, 고

 삶    미를 찰 며   맥락   이해를 

시킨다. '  듣  ', '  탐색 ', '  해 ' 역량  

 게 연결  것  이들  '  ' 역량과 미있게 연결

 습 과  다(Badenhop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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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역량 

 

  ' 법  역량(Methodenkompetenz)', ' 습 법  역량(Lernmethodische 

Kompetenzen)', ' 습 략 획득 (Lernstrategien erwerben)' 등  사  

맥락  개 들이다.  

  ' 법  역량'  크게  가지 미  사용 다는 것    있다. 첫째, 

 행 를   역량이다. 이를 여  실   획득, 

목소리·몸· ·미 어를 식  다루 , 가창·연주·움직임  통  

 구조  이해   만들 , 즉 연주, 실험, 작곡  통  상상 과 

창  계 , 다양  듣 요구 충족, 사  맥락에  생각 ,  과

 인식  분 ,  연습 고 해 고 는 법 용,  

동  계획·조직·진행  식 획득 등  구체  능  들고 있다. 

째, 자주  습   역량이다. 구체  미를 살펴보면, 행 략 획득, 

다양  작업 과 략  트워크 이고 식 인 용, 습  심동  구

요소·개 · 차·핵심 장  언어 구조 등  습, 지도 ·즉 연주

· ·구별 ·구조 ·분 · 찰 ·논 ·

 등과 같  상황  법 습, 상황 인 분 ·구조 ·체계 ·

찰·논 ·  습 고 용 , 체계 이고 목 지향 인 습  

보  공과 시를  략 용, 다양  미 어  별  용 등  

들고 있다. 이처럼 ' 법  역량'   동 자체를 잘   능 뿐만 

니라  습  과 에도 요 면 도 범 과  이 가능  략

· 법·  등  포  능 들  포 다(Badenhop et al., 2012;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2;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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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주 등(2011)  등(2011) 과 과 에 는 ' 법  

역량' 신 ' 습 법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 다. 이에 해  " 습 법

 역량 역에 는 체계 이고 목  지향 인 습  보  공과 시

를  략과 미 어  용 등  능 이 핵심이다"(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p. 10; 2011b, p. 11)라고 언

는데 이것도 ' 법  역량'이 미 는 자주  습   역량  맥

락과 사함    있다.  

  , 니 작  주 등 과 과 (2006)에 는 '과   역량

역(Prozessbezogener Kompetenzbereich)'  나  ' 습 략 획득 '

를 시 다. 이에 해  " 과 업에  찰  지각과 과 과

 그 구조 에 본 이고 복잡  작업  습 과  고 고 계획

 근 고 조직 는 요  가능  공 다. 생들  인 상

 능  획득 고, 식 이고 극 인 역 행 능  갖추게 다

"(Hintze et al., 2006, p. 11)라고 명시 는데 이것도 ' 법  역량'에  

미 는  행 를   역량이자 자주  습   역량에 포함

다는 것    있다.  

  ' 법  역량'  에 도 이미 언  가 있다. 에  ' 법  역

량'  주  습 는 법과  능  미 어에  보  집·

용·가공·  등  포함 다(Der Senato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Freie Hansestadt Bremen, 2001;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 Fachbereich Erziehungswissenschaft und 

Psychologie der FU Berlin, 2004;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3; Rosenthal et al. 2002;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201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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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에  ' 법  역량'도   행 를 고  자주  

습 는 데 요  법 , 략 , 과 , 미 어  능  포 는 것

  ' 법  역량'  미를 과  재해   용  

  있다.  

 

            • 사회  역량 

 

  '사회  역량(Sozialkompetenz)'과 '사회 -소통  역량(Sozial-

kommunikative Kompetenzen)'  사  맥락  개 들이다.  

  '사회  역량'  과 동  면  얻어지는 공동체 신, 심, 

자 과 책임감, 사소통 능 , 인내심, 존 감, 건  평능  같  다

양  사회  상 작용 능  미 다(Badenhop et al., 2012;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2;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a, 2012). 특히 '사회  역량'  우리나라에  근 강조

는 인 요소들과 사  맥락이라는 것도   있다.  

  '사회  역량'  에 도 이미 언  가 있다. 에  '사회  

역량'  주  변 는 다양  상황 속에  다양  사람들과 조 를 이루어 

습 고 작업 는 데 요  인 계 인 능  체를 미 다(Der 

Senato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Freie Hansestadt Bremen, 2001;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11a, 2011b;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2011b;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et al., 2004;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3; Rosentha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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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2011). 과 과 에  '사회  역량'도 다양  사람들과 함

께   동  면  개 는 다양  인간 계 능  포 는 것

  '사회  역량'  미를 과  재해   용  

  있다. 

  함부르크 주 등(2011)  등(2011) 과 과 에 는 '사회  

역량' 신 '사회 -소통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 다. 이에 해  "사회

 역량 역에 는 다른 사람과   가 핵심이다. 이는 사소통, 

, , 조   갈등상황에  히 행동 는 능  포함 다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p. 10; 

2011b, p. 11)라고 명 는데 이것도 다른 주  '사회  역량'  맥락과 

크게 다르지    있다. 

 

            • 개인  / 자  역량 

 

  '개인  역량(Personale Kompetenz)'과 '자 역량(Selbstkompetenz)'  

사  맥락  개 들이다.  

  '개인  역량'  과 동  통  고  가 과  가능  견, 

자신감, 신뢰감, 단 , 자신  창  능  실  평가, 동 부여, 자신

 장  , 과 지각  향 , 자 심 강 , 움 처능  개  등  

포 다(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자 역량'  상상 과 창  계 , 자신  장단  인식, 통합능  획

득, 자  고  지각 능 에  인식, 가  능 , 청감각, 향  

지각능 , 인내 , 집 , 단 , 과 지각  향 , 자 심, 움과 

 다루 , 자신  능 에  신뢰감, 자  평  태도, 자신  견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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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목    추구, 자  책임감, 자주 , 자신  계 경험  극복, 

자신감 등  개 는 것  미 다(Badenhop et al., 2012;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2011b; Rosenthal et al., 2002;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2011). 

  결국, '개인  역량'이나 '자 역량'  사  개  사용 다. 이들 개

에 포함 는 능 들  종합 면 단 , 상상 , 창 , 청감각, 인내 , 집

, 신뢰감, 심, 개 , 고  가 과  가능  견, 자신  창

 능  실  평가, 동 부여, 고  장 과 단  인식, 통합능 , 자

 고  지각 능 에  인식, 가 , 능 , 과 지각  향 , 자

심, 움과  다루 , 자 평  태도, 자신  견해 주장, 자신  목

   추구, 자 책임감, 자주 , 자신  계 경험  극복, 자신감 등

 모  개인 내 인 능 , 태도, 동  등  포 고 있    있다.  

'개인  역량'이나 '자 역량'  에  이미 언  가 있다. 

에  '개인  역량'이나 '자 역량'  주  자 에  신뢰를 탕  자

신  리 고 상황에 해가는 역량  미 다(Der Senato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reie Hansestadt Bremen, 2001;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11a, 2011b;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

Vorpommern, et al., 2004;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3; Rosenthal et al., 2002;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2011). 과 

과 에  '개인  역량'이나 '자 역량'도 과 동  면  개

는 인간  자 식, 다양  인간 잠재 능 , 과  행   동 나 태

도 등  미 는 것   '개인  역량'이나 '자 역량'  미를 

과  재해   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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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 내용지식  

 

  과 내용지식  과에  다루는 습 주  는 소재, 개  등

 리  것 , 많  경우 내용지식 부분  다른 요소  연계 지 고 

독립  시 다. <  Ⅳ-29>는 과 내용지식  독립  

시  사 이다.  

 

<  Ⅳ-29> 과 내용지식  독립  시 사  

주 과 내 식 

  

등

(2006) 

* 수  주제 (Themenfelder des Musikunterrichts)   

• 단 , , 료 

• , 식, 식 
• , 과, 능 
•맥 , 경, 계  

 
* 수  주제  ' 단 , , 료'   내   

(Aspekte) 가능  내 (Mögliche Inhalte) 

료 • 묵, , ,         •           • 정, 계,  

식  • 듬, 동 , 가 , 종  

 

생  

•  생  원         •        •  체 제      

• 습적  연주 닉과  연주 닉  
•전 적   생  

보   

술 
• 보, 그 적 보 식                   •  술과  
•컴퓨      집 

 

  

등

(2007) 

*10  

주제 역

(Themenbereiche) 
내 (Inhalte) 

역 적   

 
•규 과 개    에  곡가 

• ( . 역 적  공연 실제, 민  술가곡, , 믹스) 

극 
•  

•뮤 컬 

  

  

•고등 에     식  복/강  

• 보 보 
 

-포

폼   

등

(2002) 

주제  

(Gegenstandsfelder) 

과  • 듬/   •가 /동    • 여     •     • 보 

과 식 
• 식              • 조적  
•역 적- 적     • 적  

과  
• 적      •다루는 식 
•미  식과 미  능  개  



 

 198 

 

- 스

  

등

(2011) 

내

(Inhaltsfelder) 

•  미 

•  전 

•   

헤   

등

(2011),  

등

(2011) 

과  내 적  

개 (Inhaltliche 

Konzepte des 

Faches) 

심

역 
• 과  만남   •      •   

내

 

•듣 문     •      • 과 과    •  연주  

• 과 매체   •매개 수   •   • 식  •맥   • 실제 

 

 

등

(2011), 

등

(2011) 

내 (Inhalte) 

생들  다   식, 시 , 곡가, , 식   다룬다. 그

에 럽  럽 문   고 다. 수 내 과 연계  것  각각

 주제 다. 내  택 고 조 는 만   역 에  역 득  

루 다.  생  심 다. 

-

  

등

(2012) 

과에   

식 

(Wissens-

bestände im Fach 

Musik) 

 

계 

• 과 연     • 과 시간     • 과 공간     • 과    

• 과 문      • 과 경제     • 과 술 

문

식 

• 문  전      • 보       • ( , ) 

• 럽  문      •미   다  술과  연계 

연

식 

• 에  생 /        • 제  

•  생 /  건강        •듣  생 과  

• 에  신체적  정 적  

식 

•보 적 고 개 적  수단   

•개 적  식과 적  식 간   

•   감동             • 적   

•공동체적 고 적극적  수 적  적 경험   

• 문  계  

 

  과 내용지식이 역량과 연계 어 시 는 경우도 있다. 즉 각 역량 

 요소별  과 내용지식  상 게 시 다. <  Ⅳ-30>  

과 내용지식  역량과 연계 여 시  사 이다.  가지 주   

작 - 트 등 과 과 (2012)   <  Ⅳ-29>처럼 독립

 과 내용지식  시  후 과  뒷부분에 는 <  Ⅳ-30>처

럼 역량  군별  연계시  과 내용지식  다시  번 상

여 시  이다. 즉 작 - 트 등 과 과 (2012)  

과 내용지식  독립  시 는 식과 역량과 연계시키는 식  모  

취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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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0> 역량과 연계  과 내용지식 시 사  

주 과 내 식 

 

 

등

(2008) 

* 역  '  각  ' 

역 (Teilkompetenzen) 가능  내 (Mögliche Inhalte) 

다  듣 식과 식  

 묘  

• 든  역 에  적, 연 적  듣  

• 과 ,  ,  그  

적 수단, 원 ,  

식 고  

• 듬, 동 , 가 , 종     • 문- 답-원 ,   

•갈등과 결              •원곡과 곡 등 
 

- 

  

등

(2007) 

*2  

내   역 역 

(Inhaltsbezogene Kompetenzen) 

게 적  수 는 식 

(Flexibel anwendbares Grundwissen) 

 • 적- 능적  

연주  
• 듬  , 습,  

• 듬적- 적 : 가, 쉼 , 돌  

과  
• , 원,                 •공간 ,   

•스 식: 걷 , 뛰 , 점  
 

  

등

(2011) 

*역 역 -  듣  

무적 내 (verbindliche Inhalte) 

• 든 수 : 듣  시  췌곡( 식, , 럽 ) 

•  6  곡가    짧  전  

• 과  

• 식: , 간단  가곡 식,  

• 주곡  원 ; 복, , 조 
 

 

-   

등

(2009) 

* 수  역(Teilbereiche des Musikunterrichts) 

• / / 듬   • 정/가   • /    • 식/  

 

* 역  ' 적  '  수  역 ' / / 듬 ' 시 

 

•  신체  : 말 , 걷 , 수  등 

• 듬  신체   

 

다  ... 

•  신체  : 말 , 걷 , 수 , ,  등 

• 듬   

듬 

• 듬 ... 

-말(말 듬)   

-신체 ( . 수 )   

•연   듬  연주 고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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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012) 

* 역 심 (Kompetenzschwerpunkte) 

•   연주  
• 적 조  식  고 적  
•시     
• 계   문  견  
•미  맥 에   찰 고  

 
역 심 

(Kompetenz- 

schwerpunkte) 

5/6  7/8  9/10  

  

 

•  
-  (  

  ) 
- ,   

 

•  
-   
- 본 듬  주 

   

•  
-  다루  
-가스 / 가/ 루 

 스  

 
•  
- 주에   

동 / 곡  
- / - 듬 

•  
-  (청  ) 
- 정  신   

   

 
•  
- 주에  간단  

  / 곡 

 
5/6  역 역 

본적 식  
역 심 

적 

생 역  적 수 역  적 창  

 

• 들  

생 적  

게, 건강 게 

( 역 a~d") 
•여러  

(2 , 

, 쿼들 ) 

• 신  그 고 

다   

 정 , 

듬 정 , 가

정  점에

 가  
 

•  다 게 

만들  연주  
• 존 에 

 가  만들

 

•2개  전  스 스 

 
•2개  제적  민  
• 무적  : 
-"Hejo, spann den 

 Wagen an" 
 

 

 

  '주 분야(Themenfelder)'  취 과 연계 어 과 내용지식  

상 게 시 는 경우도 있다. 공동 개  베를린 주 등(2004), 란

덴부르크 주 등(2004),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2004) 과 

과  '주 분야(Themenfelder)'라는 범주에 '  견 , 재 , 

(Musik erfinden, wiedergeben und gestalten)', ' 듣 , 이해

, 분 (Musik hören, verstehen und einordnen)', '  변

(Musik umsetzen)' 등  3가지 요소를 구 고, 이 3가지 요소별  취

에 해당 는 '요구사항'과 과 내용지식인 '내용(Inhalte)'  시

는 다소 복잡  식  채택 다. <  Ⅳ-31>  베를린 주 등(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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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덴부르크 주 등(2004),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2004) 

과 과  '주 분야 -  견 , 재 , ' 부분에 

시  '요구사항'과 '내용'  이다.  

 

<  Ⅳ-31> '주 분야'  취 과 연계  과 내용지식 시 사  

취  과 내 식 

(Anforderungen) 내 (Inhalte) 

•말 절과 신체  간단  듬 연주  

• 본 에 엑  주  

• 문-답-  

• 스-시 

• , 단 , 문  

•신체   

->  

•  말 단  같   
•다  에    

•계절  주제에   
•동   
•  게  
•동물  
-> , 물 습(Sachunterricht) 

 

  니 작  주 등 과 과 (2012)에 는 <  Ⅳ-32>  같  내

용 구조를 시 다. 니 작  주에 는 역량별  '작업분야(Arbeitsfeld)'

를 고 그  연계 여 과 내용지식  시 다. '작업분야'는 

역량 획득   과  시 는 것뿐만 니라 과 내용지식도 구

다(Badenhop et al., 2012). 즉 '노래 ', '  연주 ', '움직임' 등   

'작업분야'는 동 과  격  고, '  단', '언어, 장면, 이미

지, , 그램 등과 연계 는 ', '역사 , 사회  맥락 속  ' 등

 '작업분야'는 과 내용지식  격  갖는다. 라  '작업분야'는 역

량 획득   동  장이자 역량 획득에 요  내용지식 구  장이라

고 볼  있다. 이러  '작업분야' 별  각 군에 른 상  과 

내용지식이 시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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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2> '작업분야'  연계  과 내용지식 

 

 

      4) 취  

 

  취  ' 역량(Erwartete Kompetenzen, Kompetenzerwartungen)', '

(Standards)', '요구사항(Anforderungen)' 등  용어  시 었다. <  

Ⅳ-33>처럼 취  시 는 식에 있어  군별  역량 범주별

 취 이 시 었다. 일부 주에 는 주 역별, 습분야별  취

 시 는 식  취 도 다. 

 

 

(Arbeitsfeld) 

과 내 식 

5-6  7-8  9-10  

 
• 듬, 가 , , , , 티      •그룹    내  

•결과                                    • 적 과정  

 연주  
• 듬, 가 , , , 여 , 티    •그룹  연주   내  

•결과                                    • 적 과정  

 
• 듬과                                 •그룹    내  

•결과                                    • 적 과정  

적 

 

 

수단 

 

•건 , , , 

  

• , ,  

• 단; 창단 

• 과   

• 티-  

•  

듬, , 

,  

여 , 

티  

 

• , , 듬 

• ,  

• 조  단조 계 

•당 , 단  

•3 과 , 종  

• ,  

•나 냄말 

•가 ;  조  

• 계, 러스  

• 루스 계, 루 ;  

 5 계 

• 능  

식과 

조 

•절,  

•  

• , 주곡 

•주제, 동 , , , 

 스  

• 전, 퇴 , 조, 전  

•다 , , 다   

• 가, 곡 

• 루스 스  

• 연주 

, ,  

미 , ,  

그  등과  

연계 는  

• 그 -  

•가곡 

• ; 뮤 컬 

• 시 티 ,  

•  

• 과   

• 술가곡 

역 적, 적  

맥    

• 가  

•  

•  능 

• 식            •시  

• 고   

•저  

•  

•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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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3> 독일 각 주  취  일부 시 

주  취  

- 

뷔  

등(2004) 

역 역:  

 

 

*10  

• 생들  전에 득  적 능 과 술  심 다. 

- 생들  실집단 에  연주 다. 

- 생들  다  , 식, 문    다. 

- 생들  간단  적 뿐만 니  에 맞는 주  찾  연주 

 다. 

• 생들  간단  젝  스스   수 다.  

  

등(2004), 

  

등(2004) 

주제 :  

 

견 ,  

,  

 

*4 말  

• 생들  적   수단   다. 

• 생들   물  적 과제  결 다. 

• 생들  적 또는  적 가능  스스  만든다. 

• 생들  다  과 같  적  다.( 생 ) 

   

등(2006) 

과   

역 역:  

  

각  

 

*10   

• 생들  시간적 고 식적  맥  에  곡  다. 

• 생들  전 적 식  식 다. 

• 생들  적   점에  곡  다. 

  

등(2008) 

과   

역 역:  

  

각   

 

*9/10   

1수  2 수  3 수  

• 생들  전 적  태   

  다. 

• 생들  시간적 고 식적  맥   

 에  곡  다. 

• 생들  적 과 조  

 전시 다.  
• 생들  전 적 식  식 다. 

• 생들   과 과  

 다. 

• 생들  적   점에  

 곡  다. 
 

  

등(2007) 
× 

*10  말 

• 생들     곡  연주 고 무  연습  수 다. 

• 생들  곡  다 게 듣고 경험적   그들  적 맥 에 

   수 다.  

• 생들   시 / 식  징  곡가  고  수 다. 

 ( 생 ) 

  

등(2011) 

역 역:  

'생 '- 

  

다루  

*4   

• 생들  정과 듬에 맞게 그 고 적절  적 ( . , 여 ,  

 징)  나 에 적  다    다 

• 생들  정과 짧    다.  

• 생들  가  여러  ( . , 쿼들 , 보 동)  다. 

 ( 생 ) 

  

등(2011) 

역 역  

'생 '- 

  

다루  

*10   

• 생들  그들   다루는   본적  능  갖고 다.  
• 생들  정과 듬  정 게 그 고 적절   나 에 걸맞  다  

    다.  
• 생들  보나 에  다  난   다.( 생 ) 

헤   

등(2011) 

역 역:  

듣  

*4 말  

• 생들  듣 감각에 집 다. 

• 생들    생  감정과 가  연계 고 다. 

• 생들  적  매개 수  다. 

• 생들  에  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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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등(2011) 

역 역:  

듣  

*9/10 말  역  

• 생들  적 적 고 과제 적  듣  감각에 집 다. 

• 생들    생  감정과 연  근거 게 고 다.  

• 생들  적 매개 수  차 여 듣고 전문적  다.  

• 생들  신  듣  습  적  찰 다.  

- 

포 폼   

등(2004) 

주제 :  

 

견 ,  

,  

 

*4 말  

• 생들  그들   적 나  만들   수단    

 다. 

• 생들  적 과제  나 물  결 다.  

• 생들  적 또는  적 가능  스스  다. 

• 생들  스스  만들거나    공연  다.  

• 생들  적 생   그   다.  

니   

등(2006) 

내   

역 역:  

각  

*4 말  

• 생들  점점  복 는 맥  에  들  적 매개 수  고 

 다.  

• 생들   듣고 간단  조  식  고 다. 

• 생들    점과 연   듣는 것  가능 다.  

니   

등(2012) 

:  

적  

수단 - 

 

*9-10   

• 적, 적 역  고 그것  적 능    

•  에  그들  식에 여 보   

• , , 에  수단   고 숙고  

-

스   

등(2008) 

역 역:  

만들 - 

 

*4  말  

• 생들     다.  

• 생들     워  다. 

• 생들  다  주제적 ( . 여 )   다. 

• 생들  다    다. ( 생 ) 

-

스   

등(2011) 

  

역 역:  

수  

*7~9   

• 생들  내 적 맥 에 여 주 적  청각적  다.  

• 생들  보 과  적 매개 수  조 체계  식적  점 

  적 조  다. 

• 생들  전문  여 결과  다. ( 생 ) 

  

등(2011) 

역 역:  

 듣  

*1-4   

•다  식   집 여 듣  

•  들   느낌과 연  묘  

•  또는  고, 식 고,   

•간단   식과 식 원  식  

• 적  적 매개 수  식 고  ( 생 ) 

-   

등(2012) 

적  

역 -  

적  

생 역  

 

*10  말 

• 생들     건강 게(생 적  게) 다. 

• 생들  정과 듬  정 게 다.  

• 생들   고    갖는다.  

• 생들    또는 전체  여,  여 듬  만든다. 

( 생 ) 

겐  

등(2012) 

습 역:  

  

 

경험 - 

, , 

 

*9/10   

• 생들  포 적    적  게, 에 적 게, 

 는 워   수 다. 

• 생들   본적 식  적  수 다. 

• 생들   주  수 다. (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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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  구 요소 간  계  

 

  역량 심 과 과  개  시 과  구 요소들이 어떠  계

 갖고 계 는가 는 것  주 요  쟁 이다. 라   목 , 역

량( 과 역량, 범 과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구

요소들  계 에 해 자 히 검토해보겠다.  

 

      1)  목 과 역량  계 

 

  독일  과 과 에 는  목  인간  인지   간  

상 작용에  인식,  지식과  용,  실  경험, 

극 이고 식 인   참여,  역량  개 ,  맥락에 

 이해  다른 에  용과 존  태도 개 , 개  증진,  

자  결  다루   능  개 , 인본주  가 에  여, 

다른 과나 동과  연계 등  시 고 있  살펴본  있다. 이러  

 목 들  달  해 주별  다양  역량  시 며, 특히 튀링겐 

주 등(2010),  주 등(2007),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

(2002) 과 과 에 는  역량  개   목  나  

시 여 역량 심 근  취 고 있  극  명 다. 그러나 

독일 13개 주  과 과  드시 역량 개 만   목  

시 지는 다. 일   목  포 인  향  

시 고, 그 목  달   구체 인 역량  과  내용  시

는 식  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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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독일 13개 주는 일부 몇 주를 외 고 부분 에  범 과  역량  

시 고, 과 과 에 는  과역량  시 다. 과 

과  개  시  범 과  역량과 과 과   과역량이 

어떠  계 에 계 는지를 검토해보면 다 과 같  3가지  

리   있다. 

첫째,  과역량 심  계 는 법이다. 이는 에  범 과  

역량  시 지 고, 과 과 에   과역량만 상 게 시

는 식이다. <  Ⅳ-34>는  과역량 심  계  사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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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4> 독일   과역량 심 계 사  

주 
역  

주 
  

  

등(2006) 

과  

역 역 
•  각       •       • 에  숙고  

 

등(2008) 

과  

역 역 

•  각  

   

•다  듣 식과 식 에   묘  

• 적 수단과 원   식 고  

•      탐  

• 생  창    묘  

•   

•경험 적  , 연주 ,  

•  창 , 생 , 곡 ,  

•  보   

•다  식   고  

•다  문  에  실제적 접근 

• 에  

 숙고  

•  능 고 , 술 , 가  

•문 적, 적, 역 적 맥 에   경험  

•  과  다  술과 식과  연계  식  

• 적 경( 신 경 / )  탐 고 찰  

• 적   점에  곡   

 

등(2007) 
× •                •  듣       •  찰  

니   

등(2006) 

과정

역 역 

•            • 식 득  

• 습전  득       • 단  가  

내   

역 역 
• 각                    •                   •문 역 적 차원   

- 

스   

등(2011) 

적-심

미적 역  
× 

 

역 역 
•수                        •생                       • 찰 

- 

 등(2009) 
× 

• 역                                   • 각역  

• 역                               • 찰역  

  

등(2011) 
× 

•  듣  

•  만들  

• 과  

-   

등(2007) 

과정

역 역 
• 적 역             • 적 수 역             • 적 창  

내   

역 역 

•노래하      •연주하      • 악과  

• 악 듣  찰           •창 적  악 활  

 

  째, 범 과  역량 심  계 는 법이다. 이 경우  범 과

 역량  과 과 에 도입 여,  범 과  역량이 과 

과 에 도 동일 게 시 었다. <  Ⅳ-35>는 범 과  역량 심  

계  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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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5> 독일  범 과  역량 심 계 사  

가  주 
과적 역   과역  

역  주   역  주   

  등(2004), 

 등(2004), 

-포 폼   

등(2004) 

역  

• 과역     

• 역  

• 적 역      

•개 적 역  

역  

• 과역       

• 역  

• 적 역     

•개 적 역  

   

-포 폼   

등(2002) 

역   

• 과역                    

• 역  

• 적 역                

• 역  

× 

• 과역         

• 역  

• 적 역        

• 역  

 겐 등(2010) 
습역  

• 역          

• 적 역       

• 역  

습역  

• 역 - 적 습     

• 적 역  

• 역  

과 수역  × 과역  × 

 겐 등(2011) 습 역  

• 역   

• 적 역  

•  역  

습역  

• 역           

• 적 역        

• 역  

적- 

술적 역  
× 

과 수  

역  
× 

 

  이 근 법  경우 에 도 ' 과역량'이 시 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  시 는 ' 과역량'  과역량  미에 해 략  개요만 

명 고, 실질  미는 과 과 에  구체 여 시 었다. 그러

나 과 과 에 도 ' 과역량'  포  시 뿐 다른 주  사

처럼 요소를 상 지는 다. 

  주목    ' 법  역량', '사회  역량', '개인  역량' 는 '자

역량' 등  범 과  역량이 과  재해 다는 이다. 즉  

범 과  역량  미를 지 면 도 과  재해 함 써 

과는 차별  었다. 이것   범 과  역량  과에  어떻게 

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있겠다. 를 들어,  '

법  역량'  주  습 는 법과  능 , 즉 습 는 법· 략·

 개 , 용, 용, 평가 는 능  미 며, 미 어에  보  

집· 용·가공·  등  미도 포함 다. 과 과 에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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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행 를   역량과 자주  습   역량 모

를 포함 는 것  사용 었다. 즉  동 자체를 잘   능 뿐

만 니라  습  과 에도 요 면 도 범 과  이 가능  

습   략· 법·  등  모  포  능  미 다. 이는 

에  시 는 ' 법  역량'과 일맥상통 는 것   ' 법  역량'  

과  재해 여 시  것이라고 볼  있다. 구체  사 를 살

펴보면,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 과 과 (2002)  <  

Ⅳ-36>과 같이 '  만들 ', '  듣 ', '  ' 등  3가지 ' 동 분

야(Tätigkeitsfeldern)'에 라 법  역량  시 고 있는데, 여 는 

 동    ' 법  역량'  명 다.  

 

<  Ⅳ-36> 과 과 과  ' 법  역량' 미  

 

  째,  범 과  역량과 과 과   과역량 모  

시 는 식이다. 이 경우 에 는 범 과  역량 , 과 과 에

는  과역량  시 며, 구 이 상이 고, 연계 도 없다. <  Ⅳ-

37>   범 과  역량과 과 과   과역량 이원 근 

계 사 이다. 

 

 

 ' 적 역 ' 과 과정  ' 적 역 ' 

• 적  다. 

• 조  적에 맞게 계 고 적 다.  

•다  술  과 적  에 

 맞게 적 다.  

•정보  고, 저 고, 정  맥 에   

 가 , 과에 맞게 다.(   

 미   에) 

•결과  조 고 나 낸다. 

동  등 1단계 말  적 역  

  

만들  

• , , , 미  식적  다루  

• 적 적  계 과  조  적  

듣  
• 에  각, , 정보  

• 적 과정  식   

 

• 과 식, 역 적 식, 생 식   득 

• 과   습  술과 전

 워 적 고 식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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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7> 독일  범 과  역량   과역량 이원 근 계 사  

주 
 과 과정 

역  주   역  주   

- 

뷔   

등(2004) 

× 
•개 적 역      • 적 역       

• 적 역      • 과역  
× 

•   

•  듣   

•  찰  

헤   

등(2011), 

등(2011) 

 

과적  

역  

•개 적 역      • 적 역      

• 습역         • 역  
× 

•  듣  

•  만들  

•   

• 문   

- 

스   

등(2008) 

과적  

역  

• 각과      

• 과 찰     

• 조         

•전  적  

× 

•  만들  

•  듣  

•    

• 에   

-   

등(2012) 

과적  

역  

• 습역         • 역         

• 적 역      •문제 결역  

•미 역  

적  

역  

• 적 생 역  

• 적 수 역  

• 적 창  

 

  식과 다른 식  취 는 외  경우도 있다. 함부르크 주  

경우에는  없이 과 과 만 시 는 계  모든 과 과  

에 범 과  역량  시 다.  니 작  주 등  경우에는 마찬

가지   없이 과 과 만 시 는데, 다른 과에는 없는 범 과

 역량  과 과  에 포함 여 시 다. 결국 이  사 는 

과 과  에 범 과  역량과  과역량  모  시  양상  

보여주었다. 이 경우 범 과  역량    번째 식처럼 과

 해 다. <  Ⅳ-38>  독일 함부르크 주 등(2011)  등

(2011), 니 작  주 등 과 과 (2012)  역량 계 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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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8> 함부르크 주 등  등, 니 작  주 등 과 과  

역량 계 사  

주 
 과 과정 

역  주   역  주   

  

등(2011),  

등(2011) 

× × 

과적 역  

• 역 ( 개 과 동 )       

• 적- 적 역  

• 습 적 역   

 역  × 

과역  • 생          • 수           • 찰 

니   

등(2012) 
× × 

× 

•  경험   

-   

-  듣  술  

-  탐  

-   

× 
• 각역              • 역  

• 찰역              • 동역  

과적  

역  

• 역              • 역  

• 적 역       • 역  

•미 역  

 

      3)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독일 13개 주  과 과 에  심  이루고 있는 내용  역량과 

불어 과 내용지식이다. 과 내용지식  존  과  구

에  질  없는 주요  과  구 요소인 만큼 역량 심 과

에 도 과 내용지식이 역량과 어떠  계 에  계 는지 살펴보

는 것이 요 다. 라  13개 주  과 과 에  나타나는 역량과 

과 내용지식  구  자 히 살펴보고, 그 계 에 해 검토해보겠

다.  

 

        (가) 과 과  내용 구조 

 

  역량과 과 내용지식  역량 심 과 과  내용에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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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차지 므  체  내용  구조 에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를 살펴볼 요가 있다. 13개 주 과 과  내용  구

조를 종합  검토해본 결과, 역량과 과 내용지식   

시 었다. 여 에 ' 동분야(Tätigkeitsfeldern)', '주 분야(Themefelder)', '

습 역(Lernbereich)', '작업분야(Arbeitsfeld)' 등   3  범주가 추가

 시 는 경우도 있었다.  

과 과  내용  구조를 역량 별  살펴보면, 역량  (가)

는 역량, 동분야/주 분야/ 습 역, 과 내용지식 등  구 며, 

역량  (나)는 역량과 과 내용지식  구 었다. 역량  (가)

 (나)  합이라고 볼  있는 역량  (다)는 역량, 작업분야, 

과 내용지식 등  구 며, 여  작업분야는 동 과 이자 과 

내용지식 구  장이다. [그림 Ⅳ-11]  역량 별  과 과  

내용 구조를 도식  것이다.  

 

역   과 과정 내  조 

 (가) 

 

 (나) 

 

 (다) 

 

[그림 Ⅳ-11] 독일 과 과  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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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 과  역량  (가) 

 

   (가)  과  내용  <  Ⅳ-39>처럼 크게 역량, 동분야/주

분야/ 습 역, 과 내용지식 등  범주  구 었다.  

 

<  Ⅳ-39> 역량  (가)  과 과  내용 구  

주 

역  
동 /주제 /

습 역 주  

과  

내 식 주  
역  

주  
  

 등(2004),  

  

등(2004),  

-포 폼  

등(2004) 

 

역  

• 과역       

• 역  

• 적 역     

•개 적 역  

주제  

(Themenfelder) 
ⅹ 

- 

포 폼  등(2002) 
ⅹ 

• 과역      • 역  

• 적 역   • 역  

동  

(Tätigkeitsfeldern) 

주제

(Gegenstandsfelder) 

겐 등(2010) 

습역   
• 역  

• 역 과 적역   습 역 

(Lernbereich) 

심 내  

(Zentrale Inhalte) 과 수 

역  
ⅹ 

겐 등(2012) 

습 

역   

• 역   • 역  

• 적 역  습 역 

(Lernbereich) 
ⅹ 

과 수 

역  
ⅹ 

 

   (가)  동분야/주 분야/ 습 역  <  Ⅳ-40>에  시  것처

럼 다양 게 시 었다. 여   듣   만들  같  동분야/

주 분야/ 습 역  부 내용들  다 에 논   (나)  각 역량 범

주   요소들과 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부 내용  잘 살펴

보면 여  동분야/주 분야/ 습 역  역량  미 는 것이 니라 

습주 나 습 역, 동 역 자체를 구분 는 것에 미가 있다. 과

에 는 부 내용만 시 지 각각  동분야/주 분야/ 습 역  명

지는 다. 즉 동분야/주 분야/ 습 역  구체 인 부 내용  드러

내는 것이 주요  목 이다. 라  부 내용들  명칭이  (나)  역량 

범주   요소들과 명칭들과 사 다고 여 돈  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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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듣 ,  만들 는 역량일 도 있지만, 경우에 라 는 

습주 나 습 역 는 동 역  미 는 용어 도 사용    있다. 

 

<  Ⅳ-40> 역량  (가)  동분야/주 분야/ 습 역 부 내용 

주 
동 /주제 / 습 역  

주   내  

 등(2004),  

  

등(2004),  

- 

포 폼   

등(2004) 

주제  

(Themenfelder) 

•  견 , , 

   
• 듬적   •    
•  취   • 적  

• 듣 , , 

   
• 각    

• 술(Beschreibung)  가 단 

•   
• 과           • 과 그  
•      • 과      

• 과             • 과 미  

- 

포 폼   

등(2002) 

동  

(Tätigkeitsfeldern)

•  만들  •   •    •신체  
•  듣  • 각   •   •  
•   • 과 식  •생 식  •역 식 

겐 등(2010) 
습 역 

(Lernbereich) 

•   경험  •    •  연주  
• 문 - 적 경 • 과 미  

•  듣   ⅹ 

•  시각  • 과   • 과  

겐 등(2012) 습 역 

(Lernbereich) 

•   경험  
•           •  연주  
• 과 미  

•  듣   
•     • 과 식  •다  문   
•      •역 적 맥 에   

•  시각  • 과   • 극  • 과  

 

 (가)  과 내용지식  경우, <  Ⅳ-41>에 시  것처럼 베

를린 주 등(2004), 란덴부르크 주 등(2004),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2004) 과 과 에 는 취 인 '요구사항

(Anforderungen)' 항목과 연  지어 시 었고,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2002)과 튀링겐 주 등(2010) 과 과 에 는 독립  

시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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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41> 역량  (가)  과 내용지식 범주  부 내용 

주 
과 내 식  

주   내  

 등(2004),  

  

등(2004),  

- 

포 폼   

등(2004) 

ⅹ 

*

(Anforderungen) 

•말 절과 신체  

  간단  듬 연주 

  

• 본 에 엑 주  

*내 (Inhalte) 

• 문-답-  

• 스-시 

• , 단 , 문  

•신체  등... 

- 

포 폼   

등(2002) 

주제  

(Gegenstands-

felder) 

과  
• 듬/     •가 /동    • 여  

•          • 보 

과 식 
• 식                • 조적  

•역 적- 적       • 적  

과  
• 적     •다루는 식 

•미  식과 미  능  개  

겐 등(2010) 
심 내  

(Zentrale 

Inhalte) 

•                    •              • 듬/가  

• 티            • 원            • 식 

•                    • 무적 수단        •  

 

          나) 과 과  역량  (나)  

 

   (나)  과 과  내용  <  Ⅳ-42>처럼 크게 역량과 

과 내용지식  구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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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42>  (나)  과 과  내용 구  

주 
역  과 

내 식 주  역  주   

 등

(2006) 

과   

역 역 

•  각   

•   

• 에  숙고  

수  주제

(Themenfelder des 

Musikunterrichts), 

(Aspekte), 

가능  내  

(Mögliche Inhalte) 

  

등(2008) 

과   

역 역 

•  각   

•   

• 에  숙고  

가능  내  

(Mögliche Inhalte) 

  

등(2007) 
ⅹ 

•   

•  듣   

•  찰  

주제 역(Themen), 
내 (Inhalte) 

 

- 스   

등(2011) 

적- 

심미적 역  
ⅹ 

내  (Inhaltsfelder) 
  

역 역 
•수      •생     • 찰 

-   

등(2007) 

과정   

역 역 

• 적 역  

• 적 수 역  

• 적 창  

ⅹ 

내   

역 역 

•  역 

•연주  역 

• 과  역 

•  듣  찰 역 

•창 적    역 

게  

적  수 는 식 

(Flexibel anwendbares 

Grundwissen) 

-   

등(2012) 

적  

역  

• 적 생 역  

• 적 수 역  

• 적 창  과에   

식 

(Wissensbestände  

im Fach Musik) 역 심 

•    

• 적 과정과 식  고 적  

•시  에    

• 계   문  견  

•미  맥 에   찰 고  

헤   

등(2011),  

등(2011) 

ⅹ 

•  듣  

•  만들  

•   

• 문   

과  내 적  

개 (Inhaltliche 

Konzepte des 

Faches) 

심 

역 

내  

 

  

등(2011) 
ⅹ 

•  듣  

•  만들  

• 과  

무적 내  

(verbindliche Inhalte) 

- 

 등(2009) 
ⅹ 

• 역             • 각역  

• 역         • 찰역  

수  역

(Teilbereiche des 

Musikunterrichts) 

    

   (나)  과 내용지식  부 내용  <  Ⅳ-43>과 같다. 란

덴부르크 주 등(2008), 자를란트 주 등(2011), 작 - 트 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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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과 과  역량별  과 내용지식  시 다. 

 주 등 과 과 (2007)  '주 역(Themenbereiche)'별  '내

용(Inhalte)'  시 고, 라인란트-  주 등 과 과 (2009)

 역량과 ' 업  역(Teilbereiche des Musikunterrichts)'이라

는 과 내용지식  연계시키고 그에 른 구체 인 동  시

다.  

 

<  Ⅳ-43> 역량  (나)  과 내용지식 범주  부 내용 

주 
과 내 식 

주   내  

 

  

등(2008) 

가능  내  

(Mögliche 

Inhalte) 

*'다  듣 식과 식 에   묘 ' 역  

• 든  역 에  적, 연 적  듣  

• 과 ,  ,  그  

  

등(2007) 

주제 역 

(Themen-

bereiche) 

•       •       • , 그 ,     • 곡가 

•      • 역 적      •   

• 다  문     • 과 미   • 시    • 극 

내 (Inhalte) 

* 5/6  주제 역 -   

• 계 각       •   주  

• 계 각               •  닉,   

  

- 

스  

등(2011) 

내  

(Inhaltselder) 

•  미 

•  전 

•   

- 

  

등(2007) 

게  

적  수 는 

식

(Flexibel 

anwendbares 

Grundwissen) 

*'창 적   ' 역  

• ( . 점, , ) 

• 듬  그 적 징 

•신체 ( 수 , 가  , , 들  등) 

• 실험 

- 

  

등(2012) 

과에   

식 

(Wissens-

bestände  

im Fach Musik) 

 

계 

• 과 연   • 과 시간   • 과 공간  • 과     

• 과 문    • 과 경제   • 과 술 

문

식 

• 문  전 • 보   • ( , ) 

• 럽  문  •미   다  술과  연계 

연

식 

• 에  생 /    • 제  

•  생 /  건강    •듣  생 과  

• 에  신체적  정 적  

식 

•보 적 고 개 적  수단   

•개 적  식과 적  식간   

•   감동    • 적   

헤   

등(2011), 

등(2011) 

과  내 적  

개 (Inhaltliche 

Konzepte des 

Faches) 

심

역 
• 과  만남   •      •   

내

 

•듣  문  •  • 과 과 •  연주 • 과 매체  

•매개 수  •   • 식  •맥   •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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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1) 

무적 내  

(verbindliche 

Inhalte) 

* '  듣 ' 역  

• 든 수 : 듣  시  췌곡( 식, , 럽 ) 

•  6  곡가    짧  전  

• 과  

• 식: , 간단  가곡 식,  

 

-   

등(2009) 

수  

역 

(Teilbereiche 

des Musik-

unterrichts) 

* 수  역  

• / / 듬    • 정/가   • /    • 식/  

< ' 적  ' 역 과 수  역 ' 적 역' 시> 

역

 
역 - / / 듬 

적

 

 

 

 

•  신체  : 말 , 걷 , 수  등 

•   

 

다  ... 

-  신체  : 말 , 걷 , 수 ,  

 ,  등 

- 듬   

듬 

• 듬 ... 

-말(말 듬)   

-신체 ( . 수 )   

-  연주  

- 고 쓰  
 

   

        다) 과 과  역량  (다)  

 

   (다)에 해당 는 사   함부르크 주 등(2011)  등(2011) 

과 과  내용에 해  간략  개요 명만 에 니 작  주 

등 과 과 (2012)만 검토  다. 니 작  주 등 과 

과 (2012)  <  Ⅳ-44>  같  과 과  내용 구조를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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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44> 니 작  주 등 과 과  내용 구조 

 

니 작  주 등 과 과 (2012)에 는 3가지 범주  구  역

량  시 다. 이러  3가지 역량 범주  과 내용지식과 직  

는 부분   과역량 범주이다.  과역량  '작업분야

(Arbeitsfeld)'를 통해 체계 는데, '  ' 역량  '노래 ', '

연주 ', '움직임' 등  3가지 '작업분야' 에 , '  듣  ', '

 탐색 ', '  해 ' 역량들  '  단', '언어, 장면, 이

미지, , 그램 등과 연계 는 ', '역사 , 사회  맥락 속  ' 

역  
 

과 내 식 

과적 역  × × 5-6  7-8  9-10  

• 역  

• 역  

• 적  

역  

• 역  

•미 역  

• 각역  

• 역  

• 찰역  

• 역  

 

경험 

 

 

 

 

 

 

 

• 듬, 가 , , , 여 , 티   

•그룹    내  

•결과            • 적 과정  

  

연주  

• 듬, 가 , , , 여 , 티   

•그룹  연주   내  

•결과            • 적 과정  

 
• 듬과   •그룹    내  

•결과      • 적 과정  

•  

듣

 

술 

 

 

•  

탐  

 

 

•  

 

 

적 

 

 

수

단 

 

•건 ,   

 ,  

 ,  

• 단; 

 창단 

 

• 티-  

•  

듬, 

, 

, 

여

, 

티

 

• , , 

 듬 

• ,  

  

• 조   

 단조 계 

•당 ;  

 단  

•3 과  

 종  

• ,  

  

•나 냄말 

•가  

; 조  

• 계, 러 

 스  

• 루스 계, 

루 ; 5

계  

• 능  

식

과 

조 

•절,  

•  

• , 주곡 

•주제, 동 , 

 ,  

 , 스  

•여러 ,  

 ,  

 다   

• 가, 곡 

, ,

미 , 

, 그

 등과 연

계   

• 그 - 

  

•가곡 

• ; 

 뮤 컬 

• 시 티 ,  

  

•  

• 과   

 

• 술가곡 

역 적,

적 맥   

  

• 가  

•  

• 능 

• 식 

•시  

• 고  

•  

•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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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가지 '작업분야' 에  획득 다. 이 '작업분야' 별  상  과 

내용지식이 시 었다. 그러나 이러  '작업분야'  과 내용지식  다

른 역량 범주들과도 모  이 다고 볼  있다. 냐 면 '범 과  역

량'도 업이라는 틀 에  과 특  식  는 것이다

(Badenhop et al., 2012). 즉 모든 역량 범주가 업이라는 틀 에  

는 만큼 3가지 역량 범주 모 가 '작업분야'  과 내용지식과 

 맺   에 없다.  

  리 면, 니 작  주 등 과 과 (2012)  내용구조는 크게 

역량, 작업분야, 과 내용지식 등  범주  구 었다. 니 작  주 

등 과 과 (2012)  역량  (가)  (나)  집합체인 만큼 내용 

구조도  복잡   보여주었다. 특히 '작업분야'는 역량 획득   

과  시 는 것뿐만 니라 과 내용지식도 구 는 만큼

(Badenhop et al., 2012)  (가)에  드러나는 동 과  격도 갖고 

있 면  동시에 과 내용지식 범주  격도 갖고 있다고 볼  있다.  

 

        (나)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식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과 과  요  구 요소이다. 

과 과 에  역량과 과 내용지식이 어떠  계 에 계 는지

는 다 과 같  3가지  리   있다. 

첫째, 역량과 과 내용지식이  연계 어 시 는 식이다. 주  

역량별  과 내용지식  시 는 식  많이 취 다. 역량  (가)

 튀링겐 주 등(2010)  등(2012),  (나)  란덴부르크 주 

등(2008), 라인란트-  주 등(2009), 자를란트 주 등(2011), 작 -

트 주 등(2007)  등(2012),  (다)  니 작  주 등

(2012) 과 과 이 이에 해당 다. 구체  사 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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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튀링겐 주 등 과 과 (2010)  <  Ⅳ-45>처럼 ' 습

역(Lernbereich)' 별  ' 과역량', ' 법역량', '자 역량', '사회  역량' 각각

 목  진  고, 과 내용지식에 해당 는 부분도 함께 시

다.  

 

<  Ⅳ-45> 튀링겐 주 등 과 과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사  

'   경험  습 역'  '  '  
역  문단계 4  

과

역  

• 생들  나 에 적절  다  식, 원, , 조    워   수 다.  

 집  수 다.  
  -                                  - 과 징 
  -                                -  
  - 듬                                 -강  
  - 는                       - 티  

                                -  

• 생들  순차   정   수 다. 
  -들  
  -  

• 생들  조  단조  수 다. 
  -들  
  -  

• 생들   근  
  -찾는다. 
  - 다. 
• 생들  간단  2    수 다. 

• 생들  다   식  연주 고 곡  

  말  수 다. 
  -  
  -쿼들  
  -근 주  2 째 가 는  

 

 (나)  란덴부르크 주 등 과 과 (2008)  <  Ⅳ-

46>처럼 ' 과  역량 역(Fachbezogene Kompetenzbereiche)'  '

역량(Teilkompetenzen)'별  과 내용지식에 해당 는 '가능  내용

(Mögliche Inhalte)'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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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46> 란덴부르크 주 등 과 과  내용 구조 

과  역 역

(Fachbezogene 

Kompetenzbereiche) 

역 (Teilkompetenzen) 가능  내 (Mögliche Inhalte) 

 각   

 

다  듣 식과 식 

에   묘  

• 든  역 에  적  연 적  듣   

• 과 ,  ,  그  

적 수단과 원   

식 고  

• 듬, 동 , 가 , 종       

• 문- 답-원 ,   

•갈등과 결        •원곡과 곡 등 

     탐

 

•실내 : 곡, 나      •  4 주 

• : 주 주곡, 주곡, 곡 

• :민 / 술가곡, 드, ,  

• 과  

생  창  

  묘  

• 생 원 /     •  체 제  

•         

• 습적  연주 닉과  연주 닉 

•전 적 생  

  

경험 적  , 연

주 ,  

•다   곡 

•신체 , , 에  폭   

  

 창 , 생 , 곡

,  

• , ( 날  전 적 생) 

•               • 정, 계,  등 

 보   

•다  보 식(그 , 전 , 문 ) 

• 술  저 매체 

•컴퓨     집 등 

다  식   

고  
• /      •그       •   

다  문  에  실제

적 접근 

•  , 제  식    

•민 과 술      • 가   

에   

숙고  

 능 고 , 술 , 

가  

• 식적  듣  습  만들  

•     

문 적, 적, 역 적 맥 에

  경험  

•시 개 , 택  시  심 습 

•개   식  전 

• 곡가 , 곡가   간  계 등 

 과  다  술과 

식과  연계  식  

• , 단 - - 계   • 제 , 시 

• , 뮤 컬, , , 드  

적 경( 신 경 /

)  탐 고 찰  

• 역 공간( , 극 , , 연주 ,  공연 

 , 럽..) 

• 공간(공간, 경, 시..) 등 

적   점에  

곡   

•   , ( , ,  그 

 ...) 

 

   (나)  작 - 트 등 과 과 (2007)  <  Ⅳ-47>처

럼 '과  역량(Prozessbezogene Kompetenzen)'과 '내용  역량

(Inhaltsbezogenen Kompetenzen)'  시 고 '내용  역량 역'  

역별  과 내용지식인 ' 통  있게 용   있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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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el  anwendbares  Grundwissen)'  시 다.  

 

<  Ⅳ-47> 작 - 트 주 등 과 과  2  과  내용 구조 

과정  역 역

(Prozessbezogene 

Kompetenzen) 

내  역 역

(Inhaltsbezogenen 

Kompetenzen) 

게 적  수 는 식 

(Flexibel anwendbares Grundwissen) 

• 적 역  

• 적 수 역  

• 적 창  

•  역 • 적- 능적  

•연주  역 

• 듬  , 습,  

• 듬적- 적 : 

 가: 8 , 4 , 2  

 •조 적- 적 :  

 복 , 순차 , , 적 식 

• 적 수단: 

( 게-여 게), ( 게-느 게),  

• 과  역 
• , 원,                  •공간 ,  

•스 식:걷 , 뛰 , 점  

•  듣  찰 역 

•  5  듣  

-생 :동물  제( 췌) 

-차 스 :   조곡( 췌) 

•창 적    역 

• ( . 점, , )   • 듬  그 적 징 

•신체 ( 수 , 가  , , 들  등) 

• 실험 

 

   (나)  작 - 트 등 과 과 (2012)  <  Ⅳ-48>처

럼 과  부분에 는 역량과 과 내용지식  독립  시  

후, 과  뒷부분에 는 업 실 를 여 역량  군별  연

계시  과 내용지식  매우 상 히 구체  시 다. 특히, 

업에  개 는 역량  '목소리   연주 ', '  진행구조  

식  고 용 ', '시  변 속   이해 ', ' 계   

 견 ', '미 어 맥락에   찰 고 ' 등  5가지 '역량

심(Kompetenzschwerpunkte)'  고, 이 '역량 심' 항목 별  

군별  과  시  후, 군별  역량과 과 내용지식  

매우 구체  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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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48> 작 - 트 주 등 과 과  내용 구조 

역  과 내 식 

주   주   

적 

역  

• 적 생 역  

• 적 수 역  

• 적 창  

과 

에   

식 

 

 

계 

• 과 연   • 과 시간   • 과 공간 

• 과    • 과 문    • 과 경제 

• 과 술 

문

식 

• 문  전 • 보   • ( , ) 

• 럽  문  •미   다  술과  연계 

연

식 

• 에  생 /    • 제  

•  생 /  건강    •듣  생 과  

• 에  신체적  정 적  

식 

•보 적 고 개 적  수단   

•개 적  식과 적  식 간   

•   감동    • 적   

•공동체적 고 적극적  수 적  적 경험   

• 문  계  

 

* 역 심 (Kompetenzschwerpunkte) 

•   연주                         
• 적 조  식  고 적  
•시     
• 계   문  견  
•미  맥 에   찰 고  

 
역 심 5/6  7/8  9/10  

 

 

 

•  
-  ( ) 
- ,   

•  
-   
- 본 듬  주  

-    

  원  
- / , 보드 

•  
-  다루  
-가스 / 가/ 루스  
•  
- 주에  동 / 곡  
- / - 듬 
- 주 에  간단   

 ( / 보드)  

•  
-  (청  ) 
- 정  신    
•  
- 주에  간단  / 곡 
- 주에  /드럼 듬 
-  주  간단   

  

 
5/6  역 역 
역 심 적 생 역  적 수 역  적 창  본적 식  

 

• 들  생 

 적  게, 

 건강 게  

 ( 역 a~d") 
•여러   

 (2 , , 쿼들 

 ) 
•  8곡  적 

 , 듬적     

 고, 가  정  

 게  

• 신  그 고 다  

    

 정 , 듬 정 , 

 가 정  점에 

  가  
-단  또는 여러  

     
-  가  내   

   

•  다 게 만 

 들  연주  
• 존 에  

 가  만들  

•2개  전  스  

 스  
•2개  제적  민  
• 무적  : 
- "Hejo, spann den 

   Wagen an" 
- "Bunt sind schon 

   die Wälder" 
•개 : 절, , , 

 쿼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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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를란트 등 과 과 (2011)  <  Ⅳ-49>처럼   

'역량 역(Kompetenzbereiche)' 별  과 내용지식인 '  내용

(verbindliche Inhalte)'  시 다. 

 

<  Ⅳ-49> 자를란트 주 등 과 과  내용 구조 

역 역

(Kompetenzbereiche) 
무적 내 (verbindliche Inhalte) 

 듣  

- 든 수 : 듣  시  췌곡( 식, , 럽 ) 
-  6  곡가    짧  전  

- 과  

- 식: , 간단  가곡 식,  

- 주곡  원 ; 복, , 조 

-  

- : , 2 , 4 , 8  

- 적 매개 수: 강 , , 듬, , 티 , ,  

-간단  그  보 

-간단  보 

 만들  

-계절, 제,   ; 민 ; 다  문  ;  동 ; 

 다  과  주제  생  ;        

- , , 말 ,   

- 생   실험  

-신체 , 생 , 말 과 같  다   간단  주  연주 

-가곡 식: 간단  가곡 식, , , 주곡 

- 보체계  : 5 보, , 고  

- 적 매개 수: 강 , , 듬, , 고 , 티 ,  

과  

-신체 : 드 , , 가   

- 곡, 다  식, 시 , 민족   

-걷는 과 뛰는  

-3   4  듬 에    

 

  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시키고 그에 른 구체 인 동  

시 는 식  취 는 사 도 있다. 구체  사 를 살펴보면,  (나)  

라인란트-  주 등 과 과 (2009)  <  Ⅳ-50>처럼 '역량

(Kompetenz)'과 과 내용지식인 ' 업  역(Teilbereiche 

des Musikunterrichts)'  시  후, <  Ⅳ-51>과 같이 ' 향  틀

(Orientierungsrahmen)' 부분에  '역량'과 ' 업  역'  일 일

 연결 고 그에 른 구체 인 동들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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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50> 라인란트-  주 등 과 과  내용 구조 

역 (kompetenz) 수  역(Teilbereiche des Musikunterrichts) 

• 역           

• 각역   

• 역       

• 찰역  

• 적- 듬적 역( / / 듬)      

• 적 역( 정/ ) 

• 적 역( / )                

• 식적 역( 식/ ) 

 

<  Ⅳ-51> 라인란트-  주 등 과 과  ' 향  틀' 

역  역 - / / 듬 

'

역 ' 

 

  

 

'

적

  

' 

 

•  신체  : 말 , 걷 , 수  등   

• 듬  신체   

• 식적  게 고 느 게  

 

•다  (  심  강조  )  

-  신체  : 말 , 걷 , 수 , ,  등.. 

- 듬   

듬 

• 듬 ... 

-말(말 듬)                      -신체 ( . 수 )   

-  연주                               - 고 쓰  

•연   듬  연주 고 곡  

• 신  듬 견  

 

  째, 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시키지 고 분리 여 시 는 

식이다.  (가)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2002),  (나)  

베를린 주 등(2006),  주 등(2007), 헤  주 등(2011)  

등(2011),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2011) 과 과 이 해당

다. 구체  사 를 살펴보면,  (가)  베를린 주 등 과 과

(2006)에 는 <  Ⅳ-52>  같  내용 구조를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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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52> 베를린 주 등 과 과  내용 구조 

과  역 역 

(Fachbezogene 

Kompetenz-

bereiche) 

주제  

(Themen-

felder) 

(Aspekte) 가능  내 (mögliche Inhalte) 

•  각  

  

 

•   

 

• 에   

 숙고  

단 , 

, 료 

료 • 묵, , ,     •     • 정, 계,  

식  • 듬, 동 , 가 , 종  

생  

•  생  원   •    •  체 제  

• 습적  연주 닉과  연주 닉  

•전 적   생  

보   

술 

• 보, 그 적 보 식  •  술과  

•컴퓨      집 

,  

식, 

식 

원  

•시 , 계 , 종료           • 복, ,  

•갈등과 결, 과    • 문 - 답 - 원  

•  , 경   

곡 곡 식 • 과 주 •단 /다  •다 적 곡 술 

식  
•가곡   식, 루스   • 식, 미뉴엣,  

•주제  주    • 나  식     • , 가 

 

•실내 : 곡, 나 , 4 주 

• : 주 주곡, 주곡, 곡 

• : 민 / 술가곡, 드, ,  

,  

과, 

능 

듣  식   

적 취  

• 적, 연 적, 적, 조적 듣  

•취  숙  매커니   

•  집단 에   

능적  

•   식   

• 과 고,  경  매 동   

•종 적   •정 적    •  스 

다   

식과  

연계 는  

• , 단  -  - 계, 극 

• 제 , 시     

• , 뮤 컬, ,  

원곡과 곡 • 곡,    • 러 , , 절,  

맥 , 

경,   

계  

시간   

 에   

 

•시 개 , 택  시  심 습  

•개    식  전 

• 곡가  물 , 곡가  청  계  

• , 거     •  에  것 

과  

• 적 건     •경제적   

•스  ,  문      •   

• 시   생  

다  문  

 

•  , 제  식 •민 과 술  미 

• 가  곡가   

청  문  
•  식, ,    •청  과  

•  식, 럽, 공연  

 

  베를린 주 등 과 과 (2006)에 는 ' 과  역량 역

(Fachbezogene Kompetenzbereiche)'과 별도  과 내용지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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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있는 4가지 '주 분야(Themenfelder)'가 시 었 며, 각 '주 분야' 

별  ' 면(Aspekte)'과 그에 른 '가능  내용(mögliche Inhalte)'  시

다(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주 분야'

는 습 주  격  고 있 며, '가능  내용'  '주 분야'별  습  

 있는  개 들  포함 다.  

  이처럼 과 내용지식  역량과 연계시키지 고 시 지만, 실  

업에 는 역량과 과 내용지식이 연계   에 없는 만큼, 역량과 

 과역량  분리 여 시 면 도 그 연계 에 해 강조 는 사 도 찾

 볼  있다.  (가)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2011)  <  Ⅳ-53>처럼 ' -심미  역량(musikalisch-ästhetische 

Kompetenzen)'과 '행  역량 역(handlungsbezogene Kompetenz-

bereiche)', 그리고 과 내용지식인 '내용분야(Inhaltsfelder)'  이루어

진 과  내용구조를 시 다.  

 

<  Ⅳ-53>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내용 구조 

적-심미적 역

(musikalisch-ästhetische 

Kompetenzen) 

 역 역

(handlungsbezogene 

Kompetenzbereiche) 

내  

(Inhaltsfelder) 

ⅹ 
•수  

•생  

• 찰 

•  미 

•  전 

•   

 

  그런데 역량과 과 내용지식이 분리 어 시 지만 이들  연계 에 

해 다 과 같이 강조 다.  

 

   능 과 술  개  는 주제 점과 께 내 적 맥  에  

  난다(Ministeriums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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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노르트라인-베스트  주는 역량이 과 내용지식과  계 속에

 개 다고 보  에, 과  내용 구조에 있어  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   [그림 Ⅳ-4]  같  도식  보여주었다. 이

러  명  역량과 과 내용지식  분리 여 시 는 것  시 식

 차이일뿐이고, 과 내용지식이 역량 개 에 인 요소인 만큼 

실  업에 는 역량과 과 내용지식  히 연계 어 개 다는 

것  함 다. 

째, 역량  상 여 시 고 과 내용지식  개요 도 만 

시 는 식이다. 이 경우는 과  내용 구조에 있어  역량이 부분  

 차지 고, 과 내용지식  뒷부분에 주 간략  명만 시

었다.  (나)  덴-뷔르 베르크 주 등(2004),  (다)  함부르

크 주 등(2011)  등(2011) 과 과 이 이 식에 해당 다. 

덴-뷔르 베르크 주 등 과 과  (2004)  과 내용지식

 곡 목만 다. 함부르크 주 등(2011)  등(2011) 

과 과  <  Ⅳ-54>처럼 '역량(Kompetenz)'과 '내용(Inhalte)'

 이루어진 내용 구조를 시 다. 이  역량  미는 상 히 고, 

내용  과  뒷 부분에 주 간략  개요만 시 다.  

 

<  Ⅳ-54> 함부르크 주 등  등 과 과  내용 구조 

과역  : 역 역 

(Fachliche Kompetenzen: 

Die Kompetenzbereiche) 

내  

(Inhalte) 

• 생 (Produktion)      

                                    

• 수 (Rezeption)    

                                             

• 찰(Reflexion) 

 역  역  취  적   주제적   내  

게 체 다. 체 , 등 에  생들  다  

 식, 시 , 곡가, , 식   다룬다. 그 에 럽 

 럽 문   고 다. 수 내 과 연계  것  각각  

주제 다. 내  택 고 조 는 만   역 에  역

득  루 다.  생  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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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역량과 취  계  

 

  독일 13개 주  과 과 에 는 역량  시함에 있어  주  역

량  미를 상 게  는 식  많이 취 다. 이 경우 

취  군에 라 각각  역량별  시 다. <  Ⅳ-55>는 헤  

주 등 과 과 (2011)  '  듣 ' 역량  미  취  사

이다.  

 

<  Ⅳ-55> 역량별 취  시 사  

'  듣 ' 역  미 4 말 '  듣 '역  역  

취  

들  듣는 태  뿐만 니  체적  듣  식  에  

역  개 다. 러   에 들  들  것  술 고 에 

  수 다. 들   는 개 과  

 청각적  다. 습 는 점차 여 듣고, 

에 근거 여 들 , 내적  적  전시 다. 는 듣  역

 체계적  미 다. 동시에 듣  역  개  적-심미적 

감정과 경험  강  가능 게 다. 

• 생들  듣 감각에 집 다. 
• 생들    생  감정 

  과 가  연계 여 다. 
• 생들  적  매개 수 

   다. 
• 생들  에  견   

  다. 

 

   주 등 과 과 (2007)  <  Ⅳ-56>처럼 역량  명

 후 취  군별  시 는 식  취 다. 이 경우 취

 역량에 근거  취  역량별  시 지 고 역량  모  통합

여 나  취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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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56> 역량 통합  취  시 사  

역  취  

* '  ' 역  

• 신 고    창  개  

• 적 역 , 적 역 , 미 적 역   

•감각능 과 경험능  전 

• , , , , 그  에    

  개 적  능  개   

•그룹    (심 적) 적 역  개  

 

* '  듣   ' 역  

• 각능 과 다  듣 능  개  

• 적 문  다  다루는 가 에  듣  경험 

   

• 적-심미적 단능 과 능  개척, 견  

 감 ,  전 

 

* '  찰 ' 역  

• 과 적   식과  전 

•  여 에  그 고 찰   

 말  능  개  

• 적 역  개   

•역 적 맥 에  , 가, 곡가  적 수 에 

  식 전달 

*10  말 
생들 .. 

•    곡  연주 고 무  연습  수  

 다. 
• 곡  다 게 듣고 경험적   그들  

 적 맥  에   수 다. 
•  시 / 식  징  곡가  고  

  수 다.  
•  적 시 매커니 에  게 생각  수 

 다.  
•  다  능과 과  고 실제적  

  실험  수 다. 
• 적 규 과 술적  간  역에  곡 

 가   가  수 다.  
• 곡  적 공 점과 차 점  찾 낼 수 고,  

 / 곡  적절  단  수 다.  
•역 적 경 에 /뮤 컬  문 적 미   

 가 고,  스  묘 고 가   

 간  계  숙고  수 다.  
• , 7 , 루스 계, 루스 스 ,  

 종 , 전조  고, 보 고, 적 또는 적  

   수 다.  
•  적  수 다.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 과 과 (2002)과 작 -

트 주 등(2007)  등(2012) 과 과  <  Ⅳ-57>처럼 역

량  미를 별도  지 고 취  시 는 식  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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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57> 역량  미를 취  시  사  

주 역  미  취  

 

-포 폼  

등(2002) 

* 등 1단계 말 ' 과역 ' 

• 만들  

-  맥  에  득  식과 술   식에 적  

 

• 듣  

- 수   득  식   식에 적   

-    

등(2007) 

* 4  말 ' 적 역 '  

• 적, 적, 무 적 역 :  , 연주 닉,  에 숙  

• 생   거 과  거  고, 연  

•공동  , 연주 ,    적  고   

•  게  만들  

-   

등(2012) 

* 10  말 ' 적 생 역 ' 

•    건강 게(생 적  게) 다.  

• 정과 듬  정 게 다.  

•  고    갖는다.  

•   또는 전제  여, 그 고  듬  만든다. 

•연주   보  보고 간단   정과 듬  정 게 연주 다.  

 

      5)  과역량 범주 간  계 

 

  독일 과 과 에 는  과역량  역량 범주들이 상  연계

어 개 어야 다는 명들이 자주 등장 다. 다  독일 각 주  

과 과 에  시  역량 범주 간  연계 에  명들이다.  

 

역 역들  보 적 고 적  수 에   연 고 워 처 

럼 연결 다. 적 역  다   역   에  체 다.  

  적 술과 식뿐만 니  여 듣  찰  과정  수  

 결  공 다. 같  식  적   과정 에  능    

득   다  맥   각,  여 듣   찰  적 

 공 다. 실제적  적 능   여  듣  가 식 

적   뿐만 니  적   찰  여 다 고 복 게 

다. 러   적  체적 접근  수  생들  개 에  

여 다(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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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270). 

 

역 역들  수 에  미 게  계 , 각과정, 과정, 고과정 등 

  보 다(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p. 10). 

 

생들  가  역 역(생 , 수 , 찰)들  존적 고 강 는 것 

 경험 다(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b, p. 13). 

 

생들  과에  '  듣 ', '  만들 ', '  ', '  문   

' 역 에  역  개 다. 여  4가  차원들   엮여  

  다. 런  역 역  계는 다(Hessisches Kultus-

ministerium, 2011a, p. 12: 2011b, p. 12) 

 

심 과정  공   조  갖는다: 내   역 역과 과정  

역 역.  역  연계는 수 다. ( ) 과  조는 내   역  

역과 과정  역 역  제시 다. 내   역 역  각, , 문 역  

적 맥  등  역  역 에  득  과 식  술과 다. 과정  

 역 역  내  처 는  적  식과 술 등과 다:  

, 과  과 닉   식  득, 습 는 것에  습 득, 

단 고 가 . 내   역 역과 과정  역 역  연결  역  

득  다. ( ) 역  내  에  득 다. 과에  본 조는  

' 각', ' ', '문 역 적 차원' 등  3가  역 에 다.  역들   

  나  적  순  보여져 는 다. 그럼에  고  

개 적  다(Hintze et al., 2006, pp. 6,8,11). 

 

역   심  ‘  경험  ’ 역 , 것  ‘  듣고 묘

’, ‘  탐 ’, ‘  ’, 그 고 체적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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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  과   각역 , 역 , 찰역 , 역

등  체 는 , 들   연 고,  존적 , 다. ( ) 

 듣  묘 ,  탐 ,   역   접 게 연결

 다. 들  든  에  '  '역 과 미 게 연결  

습 과정 또  다(Badenhop et al., 2012, pp. 9, 17).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2011) 과 과 에 는 역량 범주 

간  상  연계  에  살펴보  [그림 Ⅳ-4]  같  그림  시

다. 각 역량 범주들  고  미  특징  지니고 있 나, 상  간  

연계 이 강조 고 있다. 특히 니 작  주 등 과 과 (2006)에

는 내용  역량 역  경우 3가지 역범주들이 인 계가 니고 

상  연 지만 우  개별  명 다고 다(Hintze et al., 2006). 

이러  명들  통해    과역량 범주들  과   상에

는 구분 어 명 지만 업 실 에 는 상  연계  속에  상  보  

 강 며 체  개 는 것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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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국가  시 ) 

 

  주는 주  과  주  운 는 국가이나 근 국가  

과  개  작업이 진행 고 있다. 그런데 과 과  2013  9월 검

색 당시 개  작업이 진행 인 계  시 이 공시 었다. 라  주는 국

가  과 과  시  살펴보 다. 우 , 과 과  살펴 

보  이 에 과  개  경과 과  에 해 간략히 검토  후, 

과 과  자 히 검토 겠다. 

 

  가. 과  개  경   

 

  6개  주  2개  주  구  연  국가인 주  도는 입   

(0~5 ), 등 (6~11/12 ),  등 (12/13~16 ), 후  

등 (17~18 )  구 어 있다. 이  등~  등 (1 ~10

) 지  10  동    간이다( 근, 임찬 , 신동 , 이근

, 2009).  

  건국 이래 주는 국가  과  운 지 고 주별  차별  

과  운 다( 근 외, 2009). 그러나 1980  들어 주 경

가 침체에 지면   질  높여 국가 경쟁  드높이 는 노 들이 

이어지게 었다. 특히 지역별   다른 과  주  질  

시키는 요인  지목 었  , 1980  후  후  국가  차원  

과   는 노 들이 시작 었다. 그  인 것이 

1989  ' 트 언' , 당시 트에  열린 ' 주 원회(AEC)' 

모임에  연 부  주 부는 주    국가  공통목

 8개  '핵심 습 역( 어, , 과 , 사회  경,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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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 외국어, )' 에 합 다. 이후  질  드높이 는 여러 

노 들이 있었 나 " 과 에  주 고  통 권  상실  것  

워 는 주   인해 실질 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Ried, 2005: 소경

희, 장주경, 이 , 2011, p. 55에  재인용). 그러나 주차원에  과  

 개 는  추진 어 다(Yates & Collins, 2008: 원 , 

이근 , 2010에  재인용). 특히 각 주에  개 는 과  개  작업  

21  지식 사회에 고자 존  지식 심에  벗어나 '일 지식

(general knowledge)', '역량(competencies)', ' 능(skills)' 등  심  

개  작업이 진행 었다. 그  사  즈랜드주  'New Basic 

Project', 토리  주  'Victorian Essential Learning Standards' 등  들 

 있다( 근 외, 2009).  

  국  공통  과  합 는 데에는 실 했지만,  공통

과 일  높여야 다는 요  여 히 지 어 다. 우리  

부에 해당 는 '청소 · ·고용·훈 부(MCEETA: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는 2003 도부  

어, , 과 , 사회, 보  (ICT) 과목에  'Statements of Learning'

이라고 는 국가   시작 며, 각 주에  과  개

  이를 참조 도  다. 편 2007   러드(Kevin Rudd) 

리가 다시 번 주 국가 과  개  천명 면  국가 과  

개 는 노  새 운 를 맞게 다. 이에 라 ' 주 과  평가

보고청(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

 ACARA)'이 립 었 며, 재 이  주도  국가  과  

개 이 진행 고 있다( 원 , 이근 , 2010). ACARA는 주 각 주  

주  를 통 여 주 과  개 해 고 있 며, 각 주  주  

당국  주 과  실행,   사 지원 등에  책임  지고 

있다(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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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RA 주도  국가  과  개  2008  '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이  른 

언)'과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이라는 에 를 

고 있다(http://www.acara.edu.au/curriculum/curriculum_design_and_dev 

elopmetn.html). 재 국가 과  개  결  동인  평가 는 '

버른 언'  연   주 부  부장  회를 통해 계  변 에 

른 새 운 요구 심  주 청소 들   목 를 언 고, 이 목

를 달   국가 과  개  결 다. , 이 

회에 는 공통  습 역  어, , 과 ( 리, , 생  포함), 인

과 사회 (역사, 지리, 경 , 경 , 시민  포함), (공연 , 시각

), 언어(특히 시 권 언어), 건강과 체 , 보통신   자인과 공

 등  다(MCEETYA, 2008: 소경희 외, 2011에  재인용).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격  담고 있는 것

(소경희 외, 2011), 주 국가 과  개   실행   경  공

다. 습 역별  출  이 는 여러 번 어 출 었다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주 국가  과  개  ' -집 -실행-모니 링  평가'  4

단계  이루어진다. 2013  재 과  개  진행상황  [그림 Ⅳ-12]

 같다(http://www.acara.edu.au/curriculum/curriculum_design_and_de 

velop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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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주 국가  과  개  진행상황 

출처: http://www.acara.edu.au/curriculum/curriculum.html 

 

  2013  재 ( 원)부  10 지  어, 지리, 역사, , 과

 과 과  개  료 어 실행 이고, 과가 포함  , 

건강과 체 , 언어,  등  과 과  시 이 나  보  이다

(2013  9월 검색).  

 

  나.   

 

주 국가  과  과 과  심이  에   

시 지 는다. 다만 에  언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ACARA 인  페이지(http://www.acara.edu.au/default.asp), 

ACARA에  운 는 주 국가  과  인  페이지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 등  자료를 통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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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 내 다. 라   자료들  통해 과  계  본 향

 리해보고자 다.  

 

    (1)  목   

 

  주 국가  과   공평 과 월  진 고, 주 

이들이 공 인 습자, 자신감 있고 창 인 개인, 극 이고 양

있는 시민이 어야 다는 버른 언  목 를 그  용 다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주 국가  과  특징  시   (ⅰ) 생들에게 요  

핵심 지식(core knowledge), 이해, , 일  능 (general capabilities) 

, (ⅱ) 생들  미래 습, 장, 주 사회에 극  참여  

  생들  습 권리 명, (ⅲ) 주 이들이  통

해 는 과   습  내용 명시, (ⅳ) 주 생들  요구 충족  

 높      공 등이다(http://www.australiancurri 

culum.edu.au/).  

 

    (2) 과  구   

 

  ACARA에  운 는 국가  과  인  페이지에 는 각각  

' 습 역'별 과 에 <  Ⅳ-58>  내용들  담 야 다고 시

고, 이것  과 과 에 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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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58> ' 습 역'별 과  내용 

• 적 근거  적 

• 습 역 조  에  개  

•  수   

• 들  가 쳐  것  는 내  ( 식, , 술) 

• 내   여 실   내  정  

• 생들  에  는 습  (   술  숙 )  는 취  

• 각  수  취  보여주는 생  시 

• 전 

출처: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Curriculum/Overview 

 

편, 이러  과  내용에 있어  요  것이 과  3가지 구

요소이다. 에  시  목  구  해  주 과  <  Ⅳ-

59>  같이  심 인 ' 습 역', 범 과  역량과 같  '일  능 ', 

 '범 과  고 사항' 등  3가지 과  구 요소 심  계

었다(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Curriculum/Overview).  

 

<  Ⅳ-59> 주 국가  과  구 요소   요소 

과정    

습 역 

(learning area) 

•  

•수  

•과  

• 문   과 (역 , , 시민 , 경제  니스)  

• 술(무 , 드 , 미 , , 시각 술) 

•  

•보건과 체  

• 술(  술, 과 술) 

적 능  

(general capabilities) 

•문 (Lit) 

•수 (Num) 

•정보 신 술능 (ICT) 

• 적  창 적 고(CCT) 

•개 적  적 능 (PSC) 

• 적 (EU) 

•문 간 (ICU) 

과적 고  

(cross-curriculum priorities ) 

• 주 원주민 역  문 (ATSIHC) 

• 시 , 그 고 주  시  계(AAEA) 

• 가능 (SUST) 

 

  ' 습 역(learning area)'  과군과 같  개  이 ' 습 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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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즉 과 과 별  주요  분야  가 는 지식, 이해, 

 등이 시 었다.  분야는 독립 이고 이 보다 상  연 이

고 계속 장 인 만큼 생들  습  장시키  해 는 범  습

이 이루어 야 다고 강조 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일  능 (general capabilities)'  범 과

 역량과 같  개  " 생들이 공 인 습자, 자신감있고 창 인 

개인, 극 이고 양있는 시민이 도  돕  해 과  통해 개

고 용   있는 지식, , 행동, 향"(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p. 15)이라고 다. 범

과  역량이라고 볼  있는 '일  능 '   <  Ⅳ-59>처럼 7가지  

시 었다. '일  능 '  ' 습 역'별  다양 게 나타나는 만큼, 각 

과  에  '일  능 '이 각 ' 습 역'별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명

시 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범 과  고 사항(cross-curriculum priorities)'  주 이들

이 습해야 는  쟁 들에  것 , 각 고 사항  각 ' 습 

역' 에  게 시 며, 일  가지고 욱 강 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7개  '일  

능 '과 3개  '범 과  고 사항' 각각  어 약자는 각 과 과  

'내용 (Content descriptions)' 부분에  는 범 과  역량  

시   사용 었다. 

  이러  3가지 과  구 요소들   심 과 에  부족  내

용들  보충 고 있다. 주 국가  과  구 상 특징  리 면, 

(ⅰ) ' 습 역' 심  과 이 계 며, ' 습 역' 간  연계  

강조 다는 , (ⅱ) ' 습 역'별 과  격과 목 , 내용, 취  

시 다는 , (ⅲ) 범 과  역량이라고 볼  있는 '일  능 '  시

고 ' 습 역'별 과 에 다는 , (ⅳ) 범 과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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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  쟁 들  주  '범 과  고 사항'  시 고 ' 습 

역'별 과 에 다는 , (ⅴ) '일  능 '과 '범 과  고 사항' 

범주는 독립   시간  여 다루어지는 것이 니라  ' 습 

역'  통해 과에 맞는 식  다루어진다는  등  들  있다. 

 

  다. 과 과  

 

  주 국가  과 에 는  과 이 용, 드라마, 미 어 트, 

, 시각  등  과 과  모  포함 고 있는 계  과 

과 이 독립  존재 지 는다. 했듯이  과  2013  

재 개  이다(2013  9월 검색). 2012  7월 첫 번째 시 인 ' 주 

과 : , F-10 , 를  (Australian Curriculum: The 

Arts, Foundation to Year 10, Draft for consultation)'이 나  뒤, 각 주  

검토 보고 를 통  를 거쳐, 2013  7월 2일 ' 주 과 : , 

F-10 (Australian Curriculum: The Arts, Foundation to Year 10)'이 공

시 었는데, 이는 직 종 본  니고 시 이다. 라  본 연구에

는 2013  7월에 공지   과 에 포함  과 과  시  

검토 다.  

 

    (1)  체   

 

  2013  7월 2일 공시  ~10  과 과  시  <  Ⅳ-

60>과 같   체 를 시 다.   

   

 

 



 

 243 

<  Ⅳ-60> 주 과 과   체  

□ 적 근거  

□ 적  

□ 에  습 

√  식과 술 

• 식 

-          

    - 점         

-   

• 술, 닉, 과정 

• 료 

□ ~2  

•  술(band description) 

•내  술(content desciption) 

•내  술(content elaboration) 

• ~2  에  생들에게 적절  식과 술  시 

• ~2  취  

□ 3, 4  (    동) 

□ 5, 6  (    동) 

□ 7, 8  (    동) 

□ 9, 10  (    동) 

 

과 과   체 는 크게 보면 목  - 습 내용 - 군별 

내용 상  등  구    있다. ' 에  습' 부분이 습 내

용에 해당 는 것이고, 그 이후 군별  시 는 부분이 별 습 내

용 상 에 해당 는 부분이다.  

  ' 에  습' 부분에 는 과가 다루는 지식, , 내용 등에 

 간략  명이 시 었다.  과 에  ' 습 요소(strand)'  

시  '만들 (making)'  ' (responding)'는 과에 도 여 히 

요  ' 습 요소'  강조 다. ACARA가 시 는 과  '만들 '   

' '  미는 <  Ⅳ-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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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61> 과  '만들 '  ' '  미 

 미 

만들  

적극적 듣 , , 연주 , 곡 , 곡 , , , 연

주 ,   조, 정 , ,   보, 연습 , ,  

 공연  

 
생들  신  다  들    듣고, 고, 찰 고, 고, 감

고, 가 는 청  는 것 

 

  과 내용지식  다루어지는 것  '리듬, , 여림과 , 식

과 구조, 색과 스춰' 등이며,  다루어지는 것  '듣 , 작곡 , 

연주 ' 등이다. 이  함께, 특히 '청각 ' 는 '귀훈 '   요소  

구별  해 ,  만들  에 있어 이라고 강조 다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다 에 이어지는 군별 내용 상 는 ' 군 (band description)', 

'내용 (content descriptions)', '내용 상 (content elaborations)', 해당 

군에 합  '지식과  시(examples of knowledge and skills)', 

' 취 (achievement standard)' 등  내용  구 었다. 

  ' 군 '에 는 해당 군  습내용에  체  맥락  시

다. 다  과 과  9,10  ' 군 '  일부이다. 

 

  9~10 에   습  전 습  경험에 다. 는 생들  

  적  또는  그룹    공동체  께 만들고 는 것 

  포 다. 생들  듣 , 곡 , 연주  등   술 식   

  탐 다. 생들   에     그들  청각 

 술  계  달시 다. 생들   복  듬과 다  정에   

    고, 다  여 과  다. 생들  다   

   간       능  개 다. 생들   

    닉  여 다   과  조절 는 가   

  에  역 에  다. 연주 시 생들  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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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  적 술  시 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p. 108). 

 

  '내용 ', '내용 상 ', '지식과  시' 등  과 내용지식  

시 는 부분이고, 생들이 일  간  마 고 획득해야 는 것  

 ' 취 '  군별  시 었다. 이들에  상  내용  이후  

' 과  구 요소 간  계' 부분에  자 게 논  것이다.  

 

    (2) 과  구 요소 

 

  주 국가  과 과  시  구 요소 는 크게  목 , 역

량, 과 내용지식, 취  등  들  있다. 이 각각  구 요소에 

해 자 히 살펴보고자 다.  

 

      1)  목  

 

  과 과  도입부에 시 는 '이  근거'  '목 ' 부분   

과 에  시 었  '이  근거'  '목 '  좀  보충  다. 

'이  근거' 부분  과  철  는 특징  진 는 부분  다

과 같이 시 다.  

 

   고  청각 술 태 다.  본 적  적 다.  문  

  에  게 존 고 간  본적 경험 에  존 다.  든  

  생들에게 감  주고 게 , 그들  창 적 고 적  에 달 

     러 고  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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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는 다 과 같  4가지를 시 다. 

 

  •창 적 고, 신적 , 고, 숙 고, 능숙 ,   가가  

     신감 개  

  •  적  갖고 곡 , 연주 , 연주 , , 듣  

  •  , 문 , 적 전  는   적 실제에  심미 

   적 식  존 감 개  

  • 적   습 가   술  습  청각적 술 태  

   에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p. 92) 

 

  즉  추상 인  생들  삶  풍요롭게 고 창 과 상상

 개 며,  목  좋  인이   자신감  고취

고, 다양   동  통  에  이해를 탕  에  

심미감과 존 감  개 는 것이라고 리   있다. 

 

      2) 역량  

 

  주 과 과  시  범 과  역량만 시 고,  과역량  

시 지 다. 에  살펴보  '일  능 (general capabilities)'

이 범 과  역량  미를 지니는 것 , <  Ⅳ-62>  같  7개   

요소  구 었다.  요소 각각  어약자는 과 과  '내용 

(content desciption)' 부분에  는 범 과  역량  시   

사용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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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62> 주 국가  과  범 과  역량 

•문 (Lit) 

•수 (Num) 

•정보 신 술 능 (ICT) 

• 적  창 적 고(CCT) 

•개 적  적 능 (PSC) 

• 적 (EU) 

•문 간 (ICU) 

 

      3) 과 내용지식  

 

주 과 과  시 에  과 내용지식  시 는 것들  

리 면 <  Ⅳ-63>과 같다.  

 

<  Ⅳ-63> 주 과 과  과 내용지식 체계 

   

습

(strand) 

만들  

적극적 듣 , , 연주 , 곡 , 곡 , , 

, 연주 ,   조, 정 , ,   

보, 연습 , ,   공연  

 듣 , , 찰 , , 감 , 가  

식

(knowledge) 

 

 

• 듬  

• 정  

• 여 과  

• 식과 조  

• 과 스  

점 

  

 동

(activities) 
•듣       • 곡       •연주  

료 

(materials) 

, 신체, ,  료,  , 보, · 생  같  공 술 

 웨 , 창 ·연습·연주   공간 

 

이러  내용들  탕  군( ~2 , 3·4 , 5·6 , 7·8

, 9·10 )별 내용 상 에  구체 인 내용들  시 고, 불어 

시도 함께 시 여 사들  이해를 돕는다. 이   '지식과  

시(examples of knowledge and skills)' 부분에 는 해당 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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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 는 구체 인 과 내용지식과  시 다. <  Ⅳ-64>는 

9, 10 군  과 내용지식과  리  이다. 

 

<  Ⅳ-64> 주 과 과  9, 10  과 내용지식과   

9. 10  생들   에  그 고   게   는 에  식  전시

다. 생들  적 에 점    실제   식, , 술  고 정 다.  

 

 

듬 

 

•규 적  규 적   ; 닷 , 단 ; 그   

•복   

        
•당 , 듬 동 , 듬    포  듬적  

정 
조, 단조,  계에  가 과 ; 조 적 심; 전조; 과 ; 

계주 ; 복 절, 스티나 ,  포  정  

여 과 

 

여  단계적 ; 루 , 식 , 스식 강 , , 동, 달 등과 같

 스 에 적절  적  티쿨  

식과  

조 

주제, 동  전, 나  식, 간주곡과 연주 등  포  식과 에 적

 조 

 
과  생      ; , 달, 닉스, 

  조 ,  그러짐, 식에 적  닉 등   

스  
식과 에 적  수 적  수 적 ; 적  다 적 쓰 ;  

  

술 

(청각 술포 ) 

•  또는     다  식   고 연주  

• 과 닉  조절 고  식 여 연주  

출처: :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p. 110 

 

      4) 취  

 

주 과 과 에 는 군별  ' 취 (achievement standards)'

 상 여 시 다. 즉 각 군 말에 지식, , 행동 등  면에

 생들이 보여 야 는 여러 습 결과들  다 과 같  취  

시 다.  

 

10  말에 생들  청각적  시각적  다  보  연주  다.  

생들  적   가 고 다  적 식   규정 

다. 생들  , 연주,  만들   다  문 , 시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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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에   다. 생들  다  식과 식  주  

주  고, 고, 연주 다. 생들  닉적 조절, , 

식적  탕   고 연주 다. 생들  적   

식   청각 술  고, 정과 듬 시 스같  적   

다. 생들  그들   곡 고, 고, 공   적 ,  

식, 보에  식  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pp.110-111) 

 

    (3) 과  구 요소 간  계 

 

주 과 과   차원에  시  범 과  역량만 시 고 

 과역량  시 지 다. 라  범 과  역량과  과역량  

계는 논 지 고,  목 과 역량  계,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역량과 취  계 등에 해 검토 겠다.  

 

      1)  목 과 역량  계  

 

  주  과 과   목   자신감 개 , , 

에  심미  지식  존 감 개 ,  에  이해 등

 시 다. 그러나 이러  목  달    과역량  시 지 

고, 내용 부분에 는 범 과  역량  시 다. 과 과

  목 과 역량이 직  계 지는 지만,  목  달   

내용과 취  시 여  목 이 과  체  향  시

는 름  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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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주 과 과  범 과  역량에 해당 는 '일  능 (general 

capabilities)'과 사회에  다루어지는 쟁 인 '범 과  고 사항

(cross-curriculum priorities)'   요소들  다룰  있는 것들  각  

'내용 ' 부분에  시 다. 를 들어, <  Ⅳ-65>처럼 "개인  스타

일 개  해 청각  용 고,  요소를 다루어 즉 연주  

편곡 "에 는 '일  능 '  5개  요소 - ' 해 (Lit)', ' 리

(Num)', '개인   사회  능 (PSC)', '   창  사고(CCT)', '

상 간 이해(ICU)' -  '범 과  고 사항'  1개  요소 - ' 시 , 

그리고 주  시  계(AAEA)'- 를 다룰  있는 것  시

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  Ⅳ-65> 과 과  9, 10  '내용 '  '내용 상 ' 

내  술 내  술 

10.1 개 적 스  개   청각 술   

     고, 적  다루  연주  곡 

      

 

적 능 : 문 (Lit), 수 (Num),  

             개 적  적 능 (PSC),  

             적  창 적 고(CCT),  

             문  간 (ICU) 

 

과적 고 : 시 , 그 고 주  시  

계(AAEA) 

10.1.1  듬 , 정간격, 숙   

        등  고, 고, 보   

        청각 술과   

10.1.2 곡 조  전시   , 여 

       ,  닉  갖고 연주  

10.1.3 연주  곡에  개 적 스  개 

          는 식 실험  

10.1.4 연주  곡   조 에  청각적 

        적  

10.1.5 연주   극  다  문  시 

        식  포  다  식  적 

         탐  

출처: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3,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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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역량과 취  계 

 

주 과 과   과역량  시 지 고, 범 과  역량  

과 과  내용 부분에 어 약자  시 다. 취  역량에 

근거 지 고 내용지식과 에 근거 여 시 었다. 라  범 과  역

량  취는 과에  직  평가 지는 는 것  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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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시사  

 

  지 지 캐나다  주, 독일 13개 주, 주  국가  과  개  

사 를 자 히 검토해보 다. 이를 탕  과  구 요소  과  

구 요소 간  연계 에  공통  특징  살펴보고, 시사 에 해 논

고자 다.  

 

  가. 과  구 요소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는  목 , 역량, 과 내용

지식, 취  등이다. 이러  구 요소별  지 지 살펴본 외국 사 를 

종합 여 논 고자 다. 단, 과 내용지식과 취  ' 과  

구 요소 간  계' 부분에  논 는 것이 효 이라 여 는 논 지 

겠다. 

 

    (1)  목  

 

  캐나다  주, 독일 13개 주, 주 국가  등    과 

과 에  시 는  목  <  Ⅳ-66>과 같이 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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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66> 캐나다, 독일, 주    과 과   목   

가   적 과 과정   적 

나다  

등(2001),  

등(2004)  

• 계   

•정체   

•역 강  

•3가   과 역 ('   창 ', '   연주 

 ', '   감 ')  개  

  

10개주( ),  

13개주( 과 

과정) 

•  개  

•미    

 다차원적 에  

  처 

• 생 원 

• 식·· 술·능 ·  

 태 ·가  득 

•역  득 

• 간   정  간  에  식  

• 적 식과 술   

• 적 실제  경험 제공 

•적극적 고 식적   문 에 참여  는 것  

• 적 역  개  

•문 적 맥 에    다  문 에  과 존  

  태  개  

•개   

•   결정적  다루   능  개  

• 본주 적 가 에  여 

•다  과나 동과  연계  

주  

가 수  

•  공  

 과 수월   

• 주 젊 들  

 공적  습 , 

 신감 고 창  

 적  개 , 적극적 

 고 는 시 

 민    

•창 적 고, 신적 , 고, 숙 고, 능숙 ,  

  가가   신감 개  

•  적  갖고 곡 , 연주 , 연주 ,  

 , 듣  

•  , 문 , 적 전  루 는    

 적 실제에  심미적 식  존 감 전 

• 적   습 가   술  습  청각 

 적 술 태  에   

 

과 과  목    목  취를 해 여   있

도  시 었다. 특히 캐나다  주 과 과 과 , 독일  

과 과 과 에 는 '역량 개 '  나   목  강조 고 있

 견   있었다. 즉 역량 심 과 에  '역량 개 '  주요  

목  능 고 있    있다. 이러   목  이나 

과 과 에   내용  시 는 역량  근간이 다. 그러나 역

량 심 과 에  '역량 개 '만   목  시 지는 는다. 다

른 다양  목 들도 시 고 있는데 이러  다양   목  취  

 시 는 것들이 다 에 논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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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량  

 

외국  역량 심 과 과  검토해 본 결과 일  역량 

심 과 과 에 는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심  다양

 역량 구  보여주고 있    있었다. 라  과 과 에  

주  다루고 있는  과역량  구   역량 범주 간  계에 해 

리 고, 역량이 과 과  내용 구조 체에 있어  어떠  를 차

지 는지 살펴보도  겠다.  

 

      1) 과 과  역량  구  

 

외국  역량 심 과 과 에  시 는 역량   과역량  

시 지 는 주를 외 고는 과 고   과역량들  포함

며,  범 과  역량  포함 는 경우도 다  견 었다. 외국

 역량 심 과 과 에  시 는 역량   요소들  종합 여 

범주 면 <  Ⅳ-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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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67> 캐나다, 독일, 주  역량 심 과 과  역량 구  

역   

나다 

 

•    

 창  

•   

 연주  

•   감      

 

13개 

주 

•   

•  

•  

• 적  

 역  

• 역  

•생  

• 적 생  

 역  

•  

•연주  

•  만들  

•   

• 과  

• 역  

• 에   

  

• 역  

•  

• 적  

 역  

• 적 창  

•창 적   

  

• 과  

•미 역  

•  각  

  

• 각역  

• 각  

• 듣  

• 듣   

• 듣  

 술  

•  듣   

 찰 

•수  

• 적 수 역  

• 식 득  

• 탐  

• 역  

• 에  

 숙고  

•  찰  

• 찰 

• 문  

  

• 찰역  

• 단  가 

  

•문 역 적  

 차원   

•   

• 과역  

•  

경험  

 

• 적 

 역  

• 습전  

득  

• 습 

 적 

 역  

• 적 

 역  

• 적- 

 적 

 역  

•개 적 

 역  

•  

 역  

주     

•문  

•수  

•정보 신 

술능  

• 적· 

 창 적 

 고 

•개 적  적 

 능  

• 적  

•문 간  

 

 

생  수  찰 종  
적 

역  

적 

역  

개 적

/ 

 

역  

 

 과역  과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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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심 과 과  역량  크게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개  범주  구분 다.  과역량  략 생산, 용, 찰 등  범주

 구분 며, 캐나다  주는 용과 찰  통합 여 감상  시

다. 생산, 용, 찰  모  종합 여 시  사 들도 견 었다.  

과에  범 과  역량  시 는 사 들  독일  베를린 주 등

(2004), 란덴부르크 주 등(2004),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

(2004)  등(2002), 튀링겐 주 등(2010)  등(2011), 함부르크 

주 등(2011)  등(2011), 니 작  주 등(2012) 과 과

이 해당 다. 이 경우는  범 과  역량  과  재해 는 

양상  보여주었다.  주  경우에는  범 과  역량  과

 해 보다는 범 과  역량  그  과에  용 다. 

 

2)  과역량  역량 범주 간  연계  

 

외국  역량 심 과 과 에 는  과역량  역량 범주 간  

상  연계 에 해 언 는 경우가 많 다.  주 등 과 과

(2004)에 는 '  작품 창작 ', '  작품 연주 ', '  작품 감상

' 등  3가지 역량이 "보 이고 상 존 인 역량"(Ministère de l’

Éducation, 2004, p. 403)이라고 다.  독일  덴-뷔르 베르크 

주 등 과 과 (2004)에 는 "역량 역들  상  보 이고 상

 침 이며 업에   연 고 트워크처럼 연결 다"(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4, p.270)고 며, 

베를린 주 등 과 과 (2006)에 는 "역량 역들  업에  

미있게  계 며, 지각과 , 행 과 , 사고과 이 상  보충 다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p. 10)고 다. 

함부르크 주 등 과 과 (2011)에 는 " 생들   가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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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생산, 용, 찰)들  상  존 이고 상  강 는 것  경험 다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b, p. 13)

고 고, 헤  주 등(2011)  등(2011) 과 과 에 는 "

생들  과에  '  듣 ', '  만들 ', '  변 ', '   

이해 ' 역 에  역량  개 다. 덧붙여 이 4가지 차원들  상  엮

여 있어  분리  어 다. 이런 이  역량 역  계는 없다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11a, p. 12; 2011b, p. 12)고 다. 

 과역량  실  업 에  업 주   동과  각 생들

 지식, 뿐만 니라 태도, , 지, 동  등이 가동 어 개 는 

나  체  능 이다. 그런데 그 체  능 인  과역량이 과

  상에 는 여러 역량 범주   요소들  나 어  명이 다. 

이러   과역량  역량 범주들  고  미  특징  지니지만 실  

업에 는  연 어 개 다. 실   업에 는 나  역량 범

주만 개 지 고 다양  역량들이 상  보 면 연계 어 개 고 강

다. 라  역량 범주 간  상  연계  역량 심 과 과  

주요  특징이라고 볼  있다. 

 

      3) 과 과  내용 구조  에  역량  

 

  역량  역량 심 과 과 에  요  역  차지 는 만큼 

과 과  내용  체 인 구조   근해볼 요가 있다. 

과 과  통  ' 격/목 ', '내용', ' · 습 법', '평가' 등  

구 요소를 갖는 것이 일 이다. 여  '내용'  주  과 내용지식

 미 다. 그러나 역량 심 과 에 는 '내용' 부분에 있어 존  

과 내용지식뿐만 니라 역량이 강조 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과 과  내용 구조에 있어 커다란 변 를 요구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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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심 과 과  내용 구조에 있어 본  역량과 

과 내용지식이 시 었다. 과 내용지식  역량 개  이자 

조건이므  과 내용지식   통해 역량이 다.  역량  

존  과 내용지식  심 · 시키는 이 도 다. 이러  

역량과 과 내용지식 간  상  연계  노르트라인-베스트  주 

등 과 과 (2011)([그림 Ⅳ-4] 참고)과 헤  주 등(2011)  

등(2011) 과 과 ([그림 Ⅳ-6] 참고)  역량 개  사 에 도 

잘 드러난다. 이러  상  연계  에 역량과 과 내용지식  역량 

심 과 과  구 에 있어  요소라고   있다. <  Ⅳ-

68>  과 과  내용이 역량과 과 내용지식  구  사

이다.  

 

<  Ⅳ-68> 과 과  내용 구조(역량, 과 내용지식) 

가  주 
역  과 

내 식 주  역  주   

   

등(2006) 

과   

역 역 

•  각   

•     • 에  숙고  

주제  

, 

가능  내  

  

 

- 스   

등(2011) 

적- 

심미적 역  
ⅹ 

내  
  

역 역 
•수      •생      • 찰 

 헤   

등(2011),  

등(2011) 

ⅹ 
•  듣         •  만들  

•      • 문   

과  

내 적 

개  

심 역 

내  

   

등(2011) 
ⅹ •  듣   •  만들   • 과  무적 내  

 - 

 등(2009) 
ⅹ 

• 역          • 각역  

• 역      • 찰역  

수  

역 

주 가 수   

시 (2013) 

과적  

역  

•문     •수   •정보 신 술 능  

• 적  창 적 고 

•개 적  적 능  

• 적         •문 간  

습 , 식,  

동, 료 

 

그런데 역량과 과 내용지식뿐만 니라  3  범주를 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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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  구조를 욱 도있고 게 구 는 사 들이 다  나타

났다.  3  범주를 시 는 경우는 과 과 이 범 과  역량과 

연계 어 구  경우에 나타났는데 이는 역량 범주  시 는 ' 과역량'이 

종합 이고 포 인  과역량  격  갖고 있 에 이를 좀  구체

여 보충 는 차원에  ' 동분야', '주 분야', ' 습 역' 같   3  범

주를 시 다. <  Ⅳ-69>는 과 과  내용이 역량, 과 내

용지식,  3  범주  구  사 이다. 

 

<  Ⅳ-69> 과 과  내용 구조(역량, 과 내용지식,  3  범주) 

가  주 

역  
제3   

주  

과  

내 식  

주  역  주    

  등(2004),  

 등(2004),  

- 

포 폼  등(2004) 

역  

• 과역         

• 역  

• 적 역      

•개 적 역  

주제  × 

 - 

포 폼  등(2002) 
× 

• 과역         

• 역  

• 적 역      

• 역  

동  주제  

 겐  

등(2010) 

습역   
• 역  

• 역 과 적 역   

습 역 심 내  

과 수 

역  
× 

 겐  

등(2012) 

습역   

• 역         

• 역  

• 적 역  습 역 × 

과 수 

역  
× 

 

  리 면, 역량과 과 내용지식  상 보  계에 있는 만큼 

과 과  내용 구조  작업에 있어  역량과 과 내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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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었다. 다만,  과역량이 매우 종합 이고 포 인 경우에는 '

동분야', '주 분야', ' 습 역' 범주 같   3  범주를 역량과 과 내

용지식 사이에 보충 여 역량과 과 내용지식 간  간극  이는 역

 도  다. 라  과 과  내용 구조 에 있어   과

역량이 충분히 상 다면  3  범주를 집어 지 도 지만,  

과역량  포  시 다면  3  범주를 고 해볼 요가 있다.  

 

 과 과정 내  조 

역   과 내 식   

  

 

역 , 과 내 식,  

제 3  주    

 

[그림 Ⅳ-13] 과 과  내용 구조 도 

 

  나. 과  구 요소 간  계  계 식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들  상  독립 이 보다는 계

 갖고 계 다. 라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구 요소 간  계  계 식에 해 종합  논 해보도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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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과 역량  계  

 

  캐나다  주 과 과   과역량  개 이 곧 과  

목 이라고 명시 여 과  목 과 역량  직  연 시 다. 독일 13개 

주  과 과  다양  과  목  시 며, 특히 튀링

겐 주 등(2010),  주 등(2007), 클 부르크-포어폼 른 주 

등(2002) 과 과 에 는 '  역량  개 '   목  나

 시 여 역량 심 근  취 고 있  극  명 다. 그러

나 일   목  포 인  향  시 고, 그 목

 달   구체 인 역량  과  내용  시 는 식  취

다. 주 국가  과 과  시    목  다양  

과  목  시 다. 그러나 이러  목  달    과역

량  시 지 고, 내용 부분에 에  시  범 과  역량  시

다. 라  과 과   목 과 역량  어떠  계를 

지는 다.  

  캐나다  주, 독일  몇 개 주  과 과 에 는 '역량 개 '  

나   목  강조 고 있  견   있었다. 이러   목

  과역량  구 는 근간이 고 역량 개  주요  목  

능 고 있    있었다. 그러나 역량 개  드시  목  

직  시 지 는 사 도 많 는데, 이러  경우에는 역량  과  내

용 부분에  집  다루는 식  취 다.  

 

    (2)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식 

 

  역량 심 과 과  계에 있어 과 과   과역량

과  차원  범 과  역량  계 식  요  고  사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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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   과역량과  차원  범 과  역량  계를  

근 법  (ⅰ)  과역량 심 근, (ⅱ) 범 과  역량 심 근, 

(ⅲ)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이원 근 등  3가지 식  분

  있다. (ⅲ)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이원 근  다시 (ⅲ-1)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근과 (ⅲ-2)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근 법  분   있다.  

 

<  Ⅳ-70>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근 법 

접근   가  주 

(ⅰ)  

 과역   

심 접근 

 

•   등 

•   등 

•   등 

•  니  등 

•  - 스     

 등 

•  -  등  

•   등 

•  -  등 

(ⅱ)  

과적  

역   

심 접근 

 

• 주 가 수  

•   등 

•   등 

•  -포 폼   

 등· 등 

•  겐 주 등· 등 

(ⅲ)  

  

과역  

 

과적 

역   

원  

접근 

(ⅲ-1)  

연계 

 

• 나다  

(ⅲ-2)  

연계 

 

•  -뷔  등 

•  헤  등· 등 

•  - 스  

 등 

•  -  등 

 

  (ⅰ)  과역량 심 근 식  에  범 과  역량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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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 과 에   과역량만  상 여 시 다. <  Ⅳ-

71>   과역량 심 근 법  계 사 이다.  

 

<  Ⅳ-71>  과역량 심 근 법 계 사  

가  주 
역  

주   

  등(2006), 

 등(2008) 
과  역 역 

•  각   

•   

• 에  숙고  

  등(2007) × 

•    

•  듣   

•  찰  

 니  등(2006) 
과정  역량 역 

• 사 하            • 식 획득하  
•학습전략 획득하       •판단  평가하  

내   역량 역 • 각하    •형 하    •문화역사적 차원  형  

 - 스   

등(2011) 

적-심미적 역  × 

 역 역 •수           •생산          • 찰 

 -  등(2009) × 
• 역               • 각역  
• 역           • 찰역  

  등(2011) × •  듣      •  만들     • 과  

 -  등(2007) 

과정 역  

• 적 역  

• 적 수 역  

• 적 창  

내  역 역 

•노래하                •연주하  

• 악과           • 악 듣  찰 

•창 적  악 활  

 

  (ⅱ) 범 과  역량 심 근 법   범 과  역량  과에

   재해 는 입장 , 검토 결과 다   가지 식이 견

었다. 우 , 에  범 과  역량  시 며, 과 과 에 는 

 과역량 없이 범 과  역량  그  여 과  내용지식 부

분에 는 범 과  역량  시해주는 식이다. 이러  근 식  

 간단  계 식이라고 볼  있 며, <  Ⅳ-72>  주 국가 

 과 과  시 (2013)  계 사 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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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72> 주  범 과  역량 심 근 법 계 사  

습내   과적 역  

개 적 스  개   청각 술  고, 

적  다루  연주  곡  
문 , 수 , 개 적· 적 역 , 적·

적 고, 문  간  

 

  다   범 과  역량  과 과 에  그  도입 , 

그 명칭, 구 , 미를 지 여 상 간 연계  도모 고, 미진 에 있어

 과  재해 함 써 차별  는 식이 있다. <  Ⅳ-73>

 독일  범 과  역량 심 근 법  계 사 이다.  

 

<  Ⅳ-73> 독일  범 과  역량 심 근 법 계 사  

가  주 
 과역  과적 역  

역  주   역  주   

  등(2004), 

 등(2004), 

-포 폼   

등(2004) 

역  

• 과역     

• 역  

• 적 역       

•개 적 역  

역  

• 과 역       

• 적 역  

• 적 역     

•개 적 역  

 겐 등(2010) 
습역  

• 역 - 적 습    

• 적 역  

• 역  

습역  

• 역           

• 적 역        

• 역  

과 수역  × 과역  × 

 겐 등(2011) 

습 역  

• 역   

• 적 역  

•  역  

습역  

• 역           

• 적 역        

• 역  

적- 

술적 역  × 

과 수  

역  × 

 

(ⅲ)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이원 근  에 는 범 과  역

량 , 과 과 에 는  과역량  시 는 식이다. 이는 다

  가지 식  구분 다.  

 

  (ⅲ-1)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근 법이다. 이 법

 과 과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각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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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간  연계 요소를 여 시 는 식   복잡  계 

식이라고   있다. 즉 <  Ⅳ-74>처럼  범 과  역량과 

과 과   과역량  명칭과 구  다르게 시 , <  Ⅳ-

75>처럼  과역량  진 에 있어 범 과  역량  각  요소를 

게 용 여 진 함 써 상 간 연계  도모 는 식이다. 

 

<  Ⅳ-74>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이원 근(연계) 계 사  

가  주 

 과역  과적 역  

역   

주 
  역  주   

나다  

 

등(2004) 

과

수역  

•   창  

•   연주  

•   감  

적 역  
•정보       •문제 결 

•창     • 적 단  실  

   

역  
•적절   

개 적․ 적 

역  

• 과   

• 신   취 

적 역  • 과적   택  •ICT   

 

<  Ⅳ-75> 캐나다  주 범 과  역량과  과역량  연계 사  

과적 

역  
  

 과

역  
미( ) 

적 역  
정보  , 문제 결, 창  

, 적 단  실  

 

창  

개 , 경험, 열망, 계  등  는 다

 곡  창   창  계 고 

그것  다  맥 에 적   

 

 역  
적절   

 

연주  

연주는 생각, 느낌, 감정  고 

는  께 창 물에 생  는 것

 미 

 

(ⅲ-2)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근 법이다. 이 법

  범 과  역량과 과 과   과역량  모  동등  

 연계  없이 독립  시 는 식이다. <  Ⅳ-76>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근 법  계 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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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76>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이원 근( 연계)  

계 사  

가  

또는 주 

 과역  과적 역  

역  주   역  주   

 - 

뷔   

등(2004) 

× 

•    

•  듣   

•  찰  
× 

• 과 역      • 적 역  

• 적 역    •개 적 역  

 헤  

등(2011), 

등(2011) 

× 

•  듣      •  만들  

•    

• 문   

과적  

역  

•개 적 역    • 적 역     

• 습역       • 역  

  

노 트라 - 

스트팔  

등(2008) 

× 
• 악 만들    • 악 듣  
• 악 환하   

• 악에 해 하  

과적 

역  

• 각과    

• 과 찰 

• 조          

•전  적  

  

-  

등(2012) 

과적 

역  

• 습역      • 역  

• 적 역   •문제 결역  

•미 역  

악적  

행 역량 

• 악적 생산역량 
• 악적 수 역량 
• 악적 창  

 

외 인 경우 , <  Ⅳ-38>  독일 함부르크 주 등(2011)  등

(2011), 니 작  주 등(2012) 과 과  사 에 처럼 과 

과  에 범 과  역량과  과역량  모  시 는 식도 있었

다. 이  범 과  역량  과  해 여 시 지만, 범 과  

역량과  과역량이 연계 는 것  니었다. 라  이 식  (ⅱ)번

 범 과  역량  과 과  역량에 는 근 법과 (ⅲ-2)

  과역량과 범 과  역량이 연계 는 근 법이 용  독특  

근 법이라고 볼  있다.  

 

    (3)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식 

 

  역량 심 과 과  계에 있어  과역량과 과 내용지

식  계 식  요  고  사항이 다.  과역량과 과 내용

지식  계 식  (ⅰ)  과역량 심 근, (ⅱ) 과 내용지식 

심 근, (ⅲ)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이원 근 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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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분   있다.  

 

<  Ⅳ-77>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근 법  

접근   가  주 

(ⅰ)  

 과역   

심 접근 

 

•   등 

•  니  등 

•  -  등 

•   등 

•  -  등· 등  

•  겐 등· 등 

 

•   등· 등 

•  -뷔  등 

(ⅱ) 

과  

내 식  

심 접근 

 

• 주 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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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역    

과  

내 식 

원 접근 

 

•   등 

•   등 

•  헤  등· 등 

•  -포 폼   

 등 

•  - 스  

 등 

• 나다  

 

  (ⅰ)  과역량 심 근 법  다   가지 경우  구분 다. 

나는 <  Ⅳ-78>처럼  과역량  상 고,  과역량 

요소별  과 내용지식  시함 써  과역량과 과 내용

지식  연계 는 식이다.  

 

<  Ⅳ-78>  과역량 심 근 법 계 사  

가  

또는 주 
역  내  

  

  

등(008) 

'  각   

'역   

 '다  듣 식과 

식 에  

 묘 ' 

• 든  역 에  적, 연 적  듣  

• 과 ,  ,  그  

  

니   

등(2012) 

 

 

*' '  

• 듬, 가 , , , , 티   

•그룹    내   •결과     • 적 과정 

  

 

-  

등(2009) 

적   

* 수  역 ' / / 듬'   ' ' 

•  신체  : 말 , 걷 , 수   

•내적  실  

• 듬  신체   

• 식적  게 고 느 게  

 - 

 

등(2007) 

연주  

• 듬  , 습,  

• 듬적- 적 : 

 - 가: 8 , 4 , 2    -쉼 : 4 쉼    - 돌  

  

  

등(2011) 

과  

•신체 : 드 , , 가   

• 곡, 다  식, 시 , 민족   

•걷는 과 뛰는        •3   4  듬   

 겐  

등(2010) 
과역  

생들  
– 다  식, 원, , 조   나 에 적절   

워   수 다,  집  수 다,  
•       • 과 징      •        •  
• 듬      •강        • 는     • 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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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는 <  Ⅳ-79>  함부르크 주 등 과 과 (2011)  

사 처럼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시키지 고  과

역량  상 고 과 내용지식  뒷부분에 간략  개요 도 만 

명 여 과 내용지식  이 매우 축소 는 식이다.  

 

<  Ⅳ-79> 독일 함부르크 주 등 과 과  역량과 과 내용지식 

역  과 내 식 

•생  

•수  

• 찰 

생들  다   식, 시 , 곡가, , 식   다룬다. 그

에 럽  럽 문   고 다. 수 내 과 연계  것  각각

 주제 다. 내  택 고 조 는 만   역 에  역 득  

루 다.  생  심 다. 

 

  (ⅱ) 과 내용지식 심 근 법  <  Ⅳ-80> 주  사 처럼 

과 내용지식 주  시 고, 과 내용지식별  는 범

과  역량  시함 써 과 내용지식과 범 과  역량를 연계시키는 

식이다.  

 

<  Ⅳ-80> 주 과 과  과 내용지식과 범 과  역량 

습내   과적 역  

개 적 스  개   청각 술  

고, 적  다루  연주  곡  
문 , 수 , 개 적· 적 역 , 적·

적 고, 문  간  

 

  (ⅲ)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이원 근 법   과역량

과 과 내용지식  연계시키지 고 각각 동등   분리시  

시 는 식이다. <  Ⅳ-81>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이원 

근 법  계 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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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81>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이원 근 계 사  

가  

또는 주 

 과역  

과 내 식 
역  

주  
  

  

 

등

(2007) 

× 

•   

 

•   

듣   

 

•   

찰  

5/6   

주제 역 
내  

•   
• 계 각        •   주   

• 계 각                •  닉,   

•   • , 생 ,          •  실험 

• , 그 , 

  

• 제                     • ,   

•  가 에 맞  연주  
 

  

헤  

등

(2011), 

등

(2011) 

× 

•  듣  

• 만들  

•   

 

• 문  

 

* 과  내 적 개  

심 역 • 과  만남   •      •   

내  

•듣  문          •           • 과 과 

•  연주   • 과 매체   

•매개 수          •            • 식     

•맥               • 실제 
 

  

클

크-

포어폼

  

등

(2002) 

× 

• 과역량 
• 역량 
•사회적 

 역량 
• 아역량 

*주제  

과  • 듬/   •가 /동    • 여   •    • 보 

과 식 
• 식                • 조적  
•역 적- 적       • 적  

과  
• 적                •다루는 식 
•미  식과 미  능  개  

 

나다 

  

등

(2004) 

 

× 

•   

창  

•   

연주  

•   

감  

 

전  

-다  적 보 (전 적, 전 적, 개 적)에  

  보  는 적절    

- 듬과    다  닉   

닉 

 료 닉 

 

 닉 

, , , 에 ,  

들 쉬 , 내쉬 ,  내 , 료 ,  

 

, 

 

 닉 

, (들 쉬 /내쉬 ),  만들  

그룹 

 

 

 

습 

- 곡  시 과 끝  시 는  또는 시각적 신 , 여 

 , 과  , 징, 각  간  과 균 

  

-계  그룹에 맞 ( 닝, 듬미컬  연주, 여  등) 

곡  

닉 

- 문/ 답, 조,  생 , 복, 주(collage),   

 스티나  

- , , 종 ,  조  

개  

여  
forte, piano, crescendo, decrescendo, 

pianissimo, fortissimo... 

 
, 2  , 4  , 쉼 ,  개  8

 , 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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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역량과 취  계 식 

 

역량 심 과 과 에  취   과역량에 근거 여 

시 다. 계 식  살펴보면, 일  역량과 취  분리 여 

시 다. 분리 여 시 여도 취  역량에 근거 여 시  

에 부분  과역량   요소별  연계 여 시 며, 일부 사

에 는  요소를 통합 여 종합 인 취  시 는 경우도 있었

다. 구체 인 를 살펴보면, <  Ⅳ-82>  캐나다  주  독일 헤  주

는  과역량  미를 상 게 고, 취  별도  군에 

라  과역량별  시 다. 는 독일  주처럼  과역

량  통합 여 종합 인 취  시 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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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82> 역량  미  취  분리 시 사  

 

가 

 주 
역  미 취  

역

 

취

 

나다  

  

등

(2004) 

*'  감 ' 역  

•감   다  미탐  적 고 심미 

 적  점   탐 는 것  포  

•감  감  신과 다  들에게 주는  

  단   과 고 감 에  감 

 동 고  는   

•다  적 창 물과  접  생들  여  

 곡  적, 징적, 술적, 심미적 에  

 술적 식과 감수  개 고   

  

• - 식  개 고, 문 적 정체  게 

 , 다  문 에  개  득(  생 )  

*주 1(cycle1) 말에 는 결과 

• 생들  개  심미적  끌  

 내 는 징적 고 적  뿐만 

 니  곡    

• 러  들, 역 적 , 에  

  그들  감정적  연결 

 (  생 ) 

* 가 거 

•  , 신  느낀 것과 감 

  것 간  적  계  

•  역 적  적절  

•  감  척  고 (  생 ) 

 

헤   

등

(2011) 

* '  듣 ' 역  

들  듣는 태  뿐만 니  체적  듣  

식  에  역  개 다. 러   

에 들  들  것  술 고 들  에 

  수 다. 들   는 

개 과   청각적  

다. 습 는 점차 여 듣고, 에 근거

여 들 , 내적  적  전시 다. 는 

듣  역  체계적  미 다. 동시에 듣  

역  개  적-심미적 감정과 경험  강  

가능 게 다. 

* 4 말 ' 듣 ' 역 역  
• 생들  듣 감각에 집 다. 
• 생들    생  감정과 가 

  연계 고 다. 
• 생들  적  매개 수   

 다. 
• 생들  에  견  다. 

역  

 

취

 

 

  

등

(2007) 

* '  ' 역  

• 신 고    창  개  

• 적 역 , 적 역 , 미 적 역   

•감각능 과 경험능  전(  생 ) 

 

* '  듣   ' 역  

• 각능 과 다  듣 능  개  

• 적 문  다  다루는 가 에  듣  

 경험  (  생 ) 

 

* '  찰 ' 역  

• 과 적   식과  전 

•  여 에  그 고 찰  

  말  능  개 (  생 ) 

*10  말 
생들 .. 

•    곡  연주 고 무  

 연습  수 다. 
• 곡  다 게 듣고 경험적   

  그들  적 맥  에   

 수 다. 
•  시 / 식  징  곡가  

 고  수 다.  
•  적 시 매커니 에   

 게 생각  수 다.  
•  다  능과 과   

 고 실제적  실험  수 다.  

 (  생 ) 

 

  그런데 독일  일부 사 에 는 <  Ⅳ-83>처럼 각  과역량  

미를 별도  시 지 고 취  시 여 역량  미  취

 나  시 는 식도 견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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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83> 역량  미를 취  시  사   

주 역   취  

- 

포 폼  

등(2002) 

* 등 1단계 말 ' 과역 ' 

• 만들  

-  맥  에  득  식과 술   식에 적  

 

• 듣  

- 수   득  식   식에 적  

 

•  

-  식에  원  숙달 

-   생  간  연계  식 

- 과  단 식 고   

-    

등(2007) 

* 4  말 ' 적 역 '  

• 적, 적, 무 적 역 :  , 연주 닉,  에 숙  

• 생   거 과  거  고, 연  

•공동  , 연주 ,    적  고   

•  게  만들  

-   

등(2012) 

* 10  말 ' 적 생 역 ' 

•   그들   건강 게(생 적  게) 다.  

• 정과 듬  정 게 다.  

•  고    갖는다.  

•   또는 전체  여 그 고  듬  만든다.(  생 ) 

 

  취  역량이 닌 과  내용지식에 근거 여 시 는 경우도

견 었다. 주 과 과 이 그  사  범 과  역량 심

 계 었 에 과에  평가는 과  내용지식과  평가

는 통 인 식  취 다.  

일  역량 심 과 과 에 는  과역량  시 며, 

취  이러   과역량에 여 시 다. 범 과  역량  

주  에  시 며, 과 과 에 는 범 과  역량  연계시  

용 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   과역량 심  계 다. 라  

역량 심 과 과 에  가장 심  는 것  결국  과역량

 개 이  에 취 도  과역량에 게 다. 결국, 취

  과역량  명 히 드러내는 역  게 며,  과역량

 구체 인 미는 취  통해 종  드러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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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사   

 

  지 지  논 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계   고 해야

는 몇 가지 시사 들  견   있었다. 

  첫째, 역량 심 과 과  개 에  역량  미  특징에  

충분  이해가 요 다. 역량  복잡  상황에    다양   해

결   지식, , 태도, 동 , 지, 통찰, 단, 행 능 , 략, 향, 

인지  능 , 사회  능 , 인  등  체를 말 다. 이를 과에 용

해 보    과역량  다양  인간 내  자질들  체  가동

(mobilization) 여 다양   상황과 맥락에 는 능  미 다. 

역량  행  통해 찰함 써 얻게 는 증거에 여 추 다

(Rychen & Salganik, 2003b). , 역량  실  행상황에  가동 는 능

 면  강조 는 것 , 이미 획득  능  상태뿐 니라 실  행 

상황에  가동 어 과 나 요구에 는 능  면  포함 며, 역량  

개인 내  특 이 맥락에 라 달리 작동 는 특  갖는다( 일 외, 

2007). 이 듯 행이나 동과는 구분 는 역량  체 , 행 /가동 , 

맥락 에  충분  이해가 요구 다. 역량  행이나 동  통해 평가

는 면  있지만, 존  행이나 동과는 다른 개 이다. 행이나 

동  외 인 면에  는 것에 해 역량  그러  행이나 동

이 일어나게  는 인간  다양  외 ·내  자질들  체를 말 다. 이

러  역량  미  특징에  충분  이해가 탕이 어야 역량 심 

과 과  개 이 른 향  갖고 진행  것이다.  

째, 역량 심 과 과  계  주요 구 요소는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이다. 외국  사 에  검토해보 듯이 역량

  목 에 며, 특히 '역량 개 '이 이나 과 과  

주요  목  시 는 사 들도 견   있었다. 역량 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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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다른 목 들도 함께 시 는데 이러  다양  목 들  취  해 

 내용  시 는 것들  역량이다. 라  역량 심 과 

과  계를     목 에   역량  구 해야 며, 

역량  요  나  과  구 요소  고 해야 다. 우리나라 과

이 역량  면   고 지  것  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심  에  벗어나 생들  역량  개 는데 좀  심  고

자 다면 이 는 후면에 있  역량  면  부각시  과 내용 구조  

작업   요 이 다. 

역량   과역량이나 범 과  역량  모  포함 는데, 외국  많  

사 에 는 범 과  역량  주  에  시 고, 과 과 에

는 범 과  역량  고  주   과역량에  어 계 었다. 

라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계를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에 해 충분히 고 해야  것이다. 울러 존 

과 에  시  과 내용지식과 취 이 역량 심 과 

과 에 도 역량과 연계 어 계 는 만큼 과 내용지식과 취 도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  인식해야  것이다.  

  째, 우리나라   맥락에  요구 는 과  역량에  

논 가 요 다. 과 과 에  역량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고 게 다.  과역량  다양   상황과 맥락에 

  지식, , 태도, 가 , 동 , 특질 같  인간 내  자원들  구  

나  체  능 이다. 그러나 이러  체  능  개 만 는 

자들이 구체  이해 가 어 운 만큼 이러  체  능  좀  미

시  검토해야  요 이 다. 라  계 각국  과 

과 에 는 다양    과역량 범주   요소들  시 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맥락에 맞는  과역량 범주   

요소들  시  요가 있 며, 각각  역량 범주 는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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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명  요 다. ,  에  개 이 가능  범 과  

역량에  고 도 요 다. 일  범 과  역량   차원에  

시가 다. 라  과 과  입장에 는  차원에  시 는 

범 과  역량  어떤  용  것인가에  합 가 요  것이다. 

재 우리나라  상황에 는 직  차원  범 과  역량에  사회  

합 가 이루어지지  만큼  에  개 이 가능  범 과  역

량에  논 는 요  부분이라고   있다.  

  째,  과역량  각 역량 범주간 상  연계 에  인식이 요

다.  과역량  개별 동과 달리 나  체 인 능 이다. 개별 역

량 범주들이 합쳐  이루어지는 것이  과역량이 니라, 여러 역량 

범주들이 상  역동  어 나  체  개 는 것이  

과역량이다. 라   과역량이 각 역량 범주  구분 어 시 다고 

여  과역량  개별 역량 범주  국 시  이해해 는   것이

며, 개별 역량 범주를 분리 여 라보 보다는  과역량  체  

이해 는 이 요 다.  

  다 째,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를  근 법에  고 가 요 다.  범 과  역

량에  고 범 과  역량  과에 는 식  계  것

인지, 에  범 과  역량  시 지 고 과 과 에   

과역량만  심  계  것인지, 니면 에  범 과  역량 , 

과 과 에 는  과역량  모  시 는 식  계  것

인지 등에  논 가 요 다. 근 법에  향이 해지면 과

  체  연  지어 구체  과  어떻게 조직  것인지에 

 논 가 진행 어야 구체  계 이 도출  것이다. 

여 째,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식에  고 가 요 다. 존  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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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꿔  계 는 것이 역량 심 과  니다.  같이 

존  과 에  시해  과 내용지식  역량 심 과 에

도 역량 개   요소  요  역  다.  존 과

에  역량   고 지  것도 니다. 다만 후면에 자리잡고 있는 

역량  면  이 어내어 자리잡게 고자 는 것이 역량 심 과

 취지라고   있다. 그러므  역량  어느 도   것인

가에 해 는 많  사회  합 가 요  것이다.  과역량  

과 내용지식보다 면에  것인지, 존  과 내용지식  면에 

고  과역량  소극 인   것인지,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동등   계  것인지 등에  논 가 요

다.  

일곱째,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역량  취  연계 

에  고 가 요 다. 역량 심 과 과 에 는 일  

역량에   취  시 다. 역량  미를  는 개조

식  시 는 경우 각 역량별 취  시 거나 역량  통합  종합

인 취  시 는 식  취 다. 그 지 고 역량  미를 

취  시 는 식도 견 었다. ,  과역량  시 지 

고 범 과  역량  용 는 식  취 는 경우에는 취  

과 내용지식에 근거 여 시 다. 라  우리나라 과 과  경

우에는 어떤 식이 합당 지 이에  논 가 요 다. 

여 째, 역량 심 과 과  계는 과 내용 구조  작업

 일  야 다.  과역량과 범 과  역량과  계  어

찌 해야 는지, 존  과 내용지식과 역량  계  어찌 해야

는지, , 이들과 취  어떠  계를 갖고 계 어야 는지 충

분  논 가 요  작업이다. 이러  작업과 함께 과에  역량이 

구체  엇인가에  논 가 이루어 야 역량 심 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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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  것이다.  

  이러  시사 들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역량 심 

과 과  계  조사   델 이 조사 지  가 었

다. 델 이 조사 지는 크게 다 과 같  내용들이 포함 었다.  

  첫째, 역량  용어에  미 명  참고자료  시 다. 직 

국내 계에 는 역량에  인식이 높지  가 집단  역량에 

 이해도를 높이면  조사를 실시  요 이 었다. 라  델 이 

조사 지에는 역량  용어들( 에  역량, 역량 심 과

,  과역량, 범 과  역량 등)  미에  명이 포함 었다.  

  째, 과 과  역량  규명    작업 써  

 목 에  논 가 포함 었다. 역량 개    목

 취   것이고, 역량    목 에 근거 여 도출

어야  이다. 

  째,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과역량   

에  개  가능  범 과  역량에  논 가 포함 었다. 울러,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에  논 도 포함 었다. 역량 범주  

미에  합 가 있어야  요소에  견 도 가능  것이  

이다. 

  째, 역량 심 과  구 요소간 연계 에  논 가 포함 었

다. 구체 는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 역량과 취  간  연계 등에  논 가 포

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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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역량 심 과 과  계 에   

가들  견 

 

본 장에 는 Ⅲ장에   델 이 조사 법  실시  델 이 조사 

결과를 연구 주 별  다. 델 이 조사 지  항들  Ⅳ장  외

국 역량 심 과 과  개  사  분  시사  도출  것들  

 여 구 었고, 외국  사 들  델 이 조사 지  참고자료

도 시 다. 라  본 델 이 조사 결과는 외국  사 를 참고   

가들  견이  것이다.  

우  역량 심 과 과  계 시 가장 요  계 쟁 이라고  

 있는 ' 과에  추구 는 역량  엇인가?'에  견   

해 '   목 ', '  과역량',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에 해 조사 다. ' 과 내용지식'과 ' 취 '  이미 

존 과 에  시 어  것 , 이것  과  실  개  

 개 자들이 결 는 사 인 만큼 ' 과 내용지식'과 ' 취 '  델

이 조사에  외 다. 그리고 마지막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과 같  ' 과  구 요소 간  연계 '

에 해  조사 다.  

델 이 조사는  단계부  료 지 약  달간(2014  1월 ~3월 ) 

진행 었 며, 30명  가 집단  상  3회에 걸쳐 실시 다. 1차

 2차 델 이 조사 지는 구조  항과 구조  항이 합  

식  구 었 며, 3차 델 이 조사 지는 구조  항  구

었다. 구조  항  경우에는 5  척도를 여 답 게 다. 

답자료에  자료분  내용 분 , 통계, 버 체킹 등  법  

사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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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목  역량 심 과 과  계  출 이 다. 

라   이 추구 는 역량    를 마  

해   목 에 여 델 이 조사를 실시 다.  

 

  가. 1차 델 이 조사  

 

21  생들  공 이고 행복  삶  해  이 추구해야 

는 목 에 여 구조  항  질 다. 가 집단  답  

<  Ⅴ-1>  ' 가 집단 답 내용'처럼 다양 게 나 다. 이러  답 결

과를 내용 분 니 <  Ⅴ-1>  ' 목 '에  인   있듯이 17개

 범주 었다.  

 

<  Ⅴ-1>   목  1차 델 이 조사 결과 내용 분  

전문가 집단 답 내    

•다  ( 식)과  다 에    경험 

• 신  에 가  적 경험 찾  

•심미적 경험 

•21    간  에   역 과 미  

•   내적 찰, 공감, 조  다 에  경험 

•  는 능  개  

•  미적 가    수 는 경험과 식  제공 

 

1. 과   

   다 에   

    심미적 경험 

• 적  능  개  

• 미   

• 적   

• 능  개  

•  동에  본 능  개  

•  

 

2. 적    

   개  

•  ,  는 태   

•  여   

•  심  정적 태   

 3. 에  심  

 개    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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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 능 개   제공 

• 적  개  

•다 능   개  

 

4.   적  

    개  

• 적 식  개  득 

• 적 능 과 식   

•능동적   동  주  수 는 능 과 식    

 는 것 

 
5. 적 식 득   

 에  능   

 개  

•  감 는 태  개  

•  감  능  개  

 6.  감 능   태  

   개  

•  생   7.  생  

• 적 취감  8. 적 취감 고취 

•  

•  달 

• 동심  달 

• 신에  심과 복감과 만족감 느낌 

•  존  감 고  

•   ( , , 존 , 절, 조 , 공감능 

 ) 

•   

 

9.  

( , 동심, 존 , 

, , 존감 달, 

조 , 공감능 )  

•문   전승 

•  문   

•다  민족  문   

•   문    

•다   문    포  개  

•  문  전에 여 

 

10.  문  포   

다  문  에  

   포   

개  

•정   

•감  

• 술적 감수  개  

 

11. 정   

•전 적 간   12. 전 적 간  

•창  계   13. 창  계  

•  는 시민 

• 계 시민  문 적   

•   과 문 적 균   

 14.     

   는 계 시민  

 

•다 능 개  

•다 능   개  

 
15. 다 능 개  

•  가   
 

16.  가   

•   고  

•   복  

 
17. 복     

 

   17개    목   ' 과 상  름다움에  이해 

 심미  경험', '    자   개 ', ' 에  심 

개    즐 는 태도 향상', '    잠재  개 ', '  

지식 획득  에  인지능  개 ', '  감상능   태도 개 ', '

 생 ', '  취감 고취' 등  과   목 이고, '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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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회 , 동심, 타인존 , , 소통, 자존감 달, 조 , 공감능 )', '우

리 를 포함  다양   산에  이해  포용  개 ', '  함

양', ' 인  인간 ', '창  계 ', ' 벌 인재 양   양 있는 계 

시민 양 ', '다 지능 개 ', ' 람직  가  ', '행복  삶  질 추구' 

등  과를 월  범 과   목 임    있다.  

 

  나. 2차 델 이 조사  

 

  2차 델 이 조사에 는 1차 델 이 조사에  나  17개 각 항목  요

에 해 5  척도  견  시 게  다. 그 결과는 <  Ⅴ-2>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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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2>   목  각 항목  요  2차 델 이 결과 

 
적 

① 

전   

  

 

②  

 

 

③ 

보  

④  

 

⑤ 

매   

 

균 
 

차 

1 
 다 에  

  심미적 경험 

0  

(0.00%) 

0  

(0.00%) 

1  

(3.45%) 

2  

(6.90%) 

26  

(89.66%) 
4.86 0.44 

2 
적    

  개  

0  

(0.00%) 

0  

(0.00%) 

2  

(6.90%) 

10  

(34.48%) 

17  

(58.62%) 
4.52 0.63 

3 

에  심  

개    는 

태   

0  

(0.00%) 

0  

(0.00%) 

0  

(0.00%) 

6  

(20.69%) 

23  

(79.31%) 
4.79 0.41 

4 
  적  

 개  

0  

(0.00%) 

1  

(3.45%) 

4  

(13.79%) 

17  

(58.62%) 

7  

(24.14%) 
4.03 0.73 

5 적 취감 고취 
0  

(0.00%) 

1  

(3.45%) 

8  

(27.59%) 

16  

(55.17%) 

4  

(13.79%) 
3.79 0.73 

6 

적 식 득   

에  능  

개  

0  

(0.00%) 

0  

(0.00%) 

13  

(44.83%) 

11  

(37.93%) 

5  

(17.24%) 
3.66 0.81 

7 
 감 능   태  

개  

0  

(0.00%) 

0  

(0.00%) 

5  

(17.24%) 

14  

(48.28%) 

10  

(34.48%) 
4.17 0.71 

8  생  
1  

(3.45%) 

0  

(0.00%) 

2  

(6.90%) 

7  

(24.14%) 

19  

(65.52%) 
4.48 0.91 

9 

( , 동

심, 존 , , 

, 존감 달, 조 , 

공감능 ) 

0  

(0.00%) 

1  

(3.45%) 

5  

(17.24%) 

10  

(34.48%) 

13  

(44.83%) 
4.21 0.86 

10 

 문  포  다

 문 에   

 포  개  

0  

(0.00%) 

0  

(0.00% 

2  

(6.90%) 

15  

(51.72%) 

12  

(41.38%) 
4.34 0.61 

11 전 적 간  
0  

(0.00%) 

1  

(3.45%) 

6  

(20.69%) 

12  

(41.38%) 

10  

(34.48%) 
4.07 0.84 

12 창  계  
0  

(0.00%) 

0  

(0.00%) 

6  

(20.69%) 

15  

(51.72%) 

8  

(27.59%) 
4.07 0.70 

13 
    

는 계 시민  

0  

(0.00% 

1  

(3.45%) 

8  

(27.59%) 

9  

(31.03%) 

11  

(37.93%) 
3.41 0.78 

14 정   
0  

(0.00%) 

1  

(3.45%) 

5  

(17.24%) 

14  

(48.28%) 

9  

(31.03%) 
4.07 0.80 

15 다 능 개  
0  

(0.00%) 

2  

(6.90%) 

17  

(58.62%) 

8  

(27.59%) 

2  

(6.90%) 
3.34 0.72 

16  가   
1  

(3.45%) 

3  

(10.34%) 

9  

(31.03%) 

13  

(44.83%) 

3  

(10.34%) 
3.48 0.95 

17 복     
1  

(3.45%) 

1  

(3.45%) 

2  

(6.90%) 

8  

(27.59%) 

17  

(58.62%) 
4.3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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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 이 조사 결과 '  름다움에  이해  심미  경험'이 

가장 요  목  나타났 며, 이어 ' 에  심 개    

즐 는 태도 함양', '    자   개 '   나타났다. 

  목  각 항목  요 에  결과를 평균이 높  것부  

차  도  나타내면 [그림 Ⅴ-1] 과 같다.  

 

 

[그림 Ⅴ-1]   목  각 항목  요  평균값  

 

    목  2차 델 이 조사에  결과가 도출이 어 2차  

종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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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역량과 범 과  역량  

 

많  외국 사 들  통해 역량 심 과 과  계에 있어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주요  과  구 요소가 다는 것    

있었다. , 역량    목 에 며, 특히  과역량

 시 는 경우 에  시 는 범 과  역량과는 어떠  계를 맺는

지, 즉  과역량  범 과  역량과 연계시킬 것인지  여부  법이 

계  주요 쟁   나가 다는 것    있었다. , 역량  상

게 시 느냐 포  시 느냐에 라 과 내용지식 이외  

 3  범주  추가 여부가 결 다는 것도   있었다. 라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역량 심 과 과  계 시에도 역량 

범주   요소  이루어진  과역량에  논 는 이며,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어떠  계 속에  계  것인지,  

과역량  포  시  것인지 니면 상 게 시  것인지 등에 

 논  등이 요 다.  

  본 연구에 는  과역량  시  이를 상 는 식  취 고

자 다.  과역량  포  시 고  3  범주를 첨가 는 

식보다  과역량  상 여  과역량  미를 잘 드러내는 것

이 자들이 과  이해 는데 용이  것   이다. 

범 과  역량과  연계 여부는 뒤  ' 과 과  구 요소 간  연계 

' 부분에  델 이 조사 결과를 고, 여 는  과역량  상

에  어 결과를 고자 다.  

  역량 심 과 과 에  시 는 역량    목 에 

므    목 부  조사 고, 그 다   과역

량과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  조사 다. 일  범

과  역량  에  언  시 지만, 직 우리나라는 그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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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량  공 가 없는 만큼 과에  개 이 가능  범 과  역량

  논 해보자는 차원에  근 고자 다. 울러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를 시 여  과역량  미를 명료 시킬 요가 

있는 만큼 각 역량 범주  미를 델 이 조사를 통해 규명 다.  

 

  가.  과역량  

 

   과역량  역량 심 과 과  가장 요  구 요소라고 

볼  있다.   같이  과역량    목 에 

는 만큼 가 집단  상  우리나라  이 추구 는  

과역량에 해 델 이 조사를 실시 다.  

 

    (1) 1차 델 이 조사  

 

  목  달   구체 인  과역량에 여 

외국   과역량 개  사 를 참고자료  시 면  구조  항

 질 다. 가 집단  답  <  Ⅴ-3>  ' 가 집단 답 내

용'처럼 다양 게 나 다. 이러  답 결과를 내용 분 니 <  Ⅴ-

3>  '역량 범주'  '  요소'  목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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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3>  과역량 1차 델 이 조사 결과 내용 분  

전문가 집단 답 내   
역  

주 
  

• 곡 감 , 감 역 , 적 감  

• 듣  

•  듣   적 감수   

•  듣 :   ,  포  

•  감 /수 /듣   역  

 

듣    

 

 듣  

•     

•다  곡   경험  , 역 , 다  

   포 적  체험  

•  /   역  

•  원 ,  에   

• 식: 듣   적 , 감 적  

•  듣 :   ,  포  

•탐    

•  맥 적  

 

 탐  

 

 

• 식 득 , 개   

• 식, 적 식과 실천적 식에  체계적  

 식 

득  

•  /   역  

•   

    

 

• : , , 신체   능동적  동, 말   

        적 감 과 경험에   

•  

• 나 연주   적   

•  동 역 : 창, 가창 

•  / / 동  역 :  

 

 

 

•  연주 , 연주역  

• 나 연주   적   

•다   동: 연주 

•  동 역 :  

•  / / 동  역 : 연주 

 

 

연주  

•다   동:    

• 술  

•  

• : , , 신체   능동적  동, 말   

       적 감 과 경험에   

 
말   

술

(describing) 

• 과 감정   , 전달  

•  동에  능  습득  

•   

•  생  

• 역  

 

 주 

 

•창조: 스스  적 생각과    원 에  

      조 고 여 결과물  창  낼 수 는 능  

•  창  원  탐  

 

창조 

 창  원   

탐  

•  / /만듦  역 : 창   

•다   동: 창  

 
 만들  

•  시  
  

(transform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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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숙고  

•  내 는 능  

 

찰 

에  

숙고  

•  동    

•   찰 고 공감   공감  

• 단  가  

•  

 단, 가, 

 

• 찰  찰 

•  문   

•문 역 적 차원    찰, 문 역 적  

•  문 적 맥 에    

•  문  :   문 ,   역 , 문 적 

                  포  

 

 문   

•    

• 계 역 : , , 존 , 절 

 
  

• 창 나 주   조  다  경험  

•심미적 역 :  경험 ,  경험 나누  

•심미적 역  

 

심미적 역  

• 습전  득   습 전  득 

 

  '듣   이해' 역량 범주는 소리 는  탐색  듣 , 지각, 인지, 분

, 해 , 이해에 이르는  과  포함 는 범주이다.  에  

생들  소리나  듣고 탐색 고, 들   지각  인지 며, 구

조  분   해 는 과  연계  경험함 써  체

 이해 게 다.  

  ' ' 역량 범주는 노래 부르 , 연주 , 움직이 , 이야 , 

(describing) 등  동  통해 인간  감 , 이 어, 경험  는 

과  포함 는 범주이다. 타  동에 용  능  습득 ,  

,  생산, 역량 등도 ' ' 범주에 포함 가능 다. 

  '창조' 역량 범주는 인간  생각과 도를 나   창작  만들  

해  창작 원리를 탐색 고,  만들고, 다른  양식  변

고, 만들어진  다양 게 용 는 과  포함 다. 보통 과

에 는 '창조'라는 용어보다는 '창작'이라는 용어가 일  사용 는 

나, '창작'   만들  같  좁  미  창작과 용  일 킬 소지가 

있고,  가 집단에  '창조'라는 용어를 시 여 주었 에 '창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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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채택 다.  

  ' 찰' 역량 범주는 에 해 고  내면 고,  동에 해 

며, 다른 사람들과  통해 공감 고,  는  동에 해 

단·평가· 평 는 과  포함 는 범주이다. 일부 가들  ' 찰'이

라고만 시 는데 이는  모든 과  포 는 미  해 는 만

큼 역량 범주 용어  채택 다.  

  '   이해' 역량 범주는 사회  맥락에     를 

이해 고,  통해 역사  를 이해 는 양 향  이해 과  모 를 

포함 는 범주이다. ' 사소통' 역량 범주는  통해 상  사소통 며, 

사소통 는 과  속에  , 존 ,  같  인  목  개 는 

과  포함 는 범주이다. '심미  역량'   동  통해  심미  

름다움  경험 고 나 는 것  미 는 범주이다. ' 습 략 획득 '는 

일부 가가 시 는데, 이것  미는 과 업   행

를 거나 자주  습    역량이라고 행연구에  검토  가 

있다.  

  이외에 ' 인 심 과 에  람직  태도 갖 ', '다양   

포  체험 ', '  즐거움 감' 등  견이 있었 나 이것  

  목  미  복 는  역량 범주에 포함 에는 

지  다.  

 

    (2) 2차 델 이 조사  

 

2차 델 이 조사에 는 1차 델 이 조사에  목  8개   과역

량 범주  각  요소가 해당 범주  타당 지에 해 5  척도  조사

다. 그 결과는 <  Ⅴ-4>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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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4>  과역량 범주 타당  2차 델 이 조사 결과 

역  주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균 

듣   

  

 듣  
1  

(3.45%) 

0  

(0.00%) 

2  

(6.90%) 

9  

(31.03%) 

17  

(58.62%) 
4.41 

 탐    
0  

(0.00%) 

0  

(0.00%) 

2  

(6.90%) 

10  

(34.48%) 

17  

(58.62%) 
4.52 

식 득  
1  

(3.45%) 

1  

(3.45%) 

11  

(37.93%) 

11  

(37.93%) 

5  

(17.24%) 
3.62 

    
0  

(0.00%) 

3  

(10.34%) 

6  

(20.69%) 

14  

(48.28%) 

6  

(20.69%) 
3.79 

 

 
0  

(0.00%) 

0  

(0.00%) 

0  

(0.00%) 

5  

(17.24%) 

24  

(82.76%) 
4.83 

연주  
0  

(0.00%) 

0  

(0.00%) 

0  

(0.00%) 

7  

(24.14%) 

22  

(75.86%) 
4.76 

 
0  

(0.00%) 

1  

(3.45%) 

5  

(17.24%) 

13  

(44.83%) 

10  

(34.48%) 
4.10 

말   술

(describing) 

0  

(0.00%) 

1  

(3.45%) 

9  

(31.03%) 

12  

(41.38%) 

7  

(24.14%) 
3.86 

창조 

 창  원  탐  
0  

(0.00%) 

0  

(0.00%) 

6  

(20.69%) 

14  

(48.28%) 

9  

(31.03%) 
4.10 

 만들  
0  

(0.00%) 

0  

(0.00%) 

2  

(6.90%) 

9  

(31.03%) 

18  

(62.07%) 
4.55 

 (transforming) 
0  

(0.00%) 

0  

(0.00%) 

3  

(10.34%) 

14  

(48.28%) 

11  

(37.93%) 
4.21 

  
0  

(0.00%) 

0  

(0.00%) 

0  

(0.00%) 

13  

(44.83%) 

16  

(55.17%) 
4.52 

찰 

에  숙고  
0  

(0.00%) 

0  

(0.00%) 

6  

(20.69%) 

11  

(37.93%) 

12  

(41.38%) 
4.21 

 
1  

(3.45%) 

0  

(0.00%) 

12  

(41.38%) 

11  

(37.93%) 

4  

(13.79%) 
3.55 

공감  
0  

(0.00%) 

0  

(0.00%) 

3  

(10.34%) 

9  

(31.03%) 

17  

(58.62%) 
4.48 

단, 가,  
0  

(0.00%) 

0  

(0.00%) 

3  

(10.34%) 

13  

(44.83%) 

13  

(44.83%)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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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0  

(0.00%) 

1  

(3.57%) 

2  

(7.14%) 

13  

(44.83%) 

12  

(42.86%) 
4.29 

  
0  

(0.00%) 

2  

(7.14%) 

5  

(17.86%) 

13  

(44.83%) 

8  

(28.57%) 
3.96 

심미적 역  
0  

(0.00%) 

2  

(7.14%) 

2  

(7.14%) 

8  

(28.57%) 

16  

(57.14%) 
4.36 

습전  득 
1  

(3.57%) 

7  

(28.57%) 

9  

(32.14%) 

9  

(32.14%) 

1  

(3.57%) 
3.04 

 

2차 델 이 조사 결과  과역량  범주 타당  값인 3 보다 

높  것  나타났다. 이외 가 집단  타 견이 있었는데, 그를 종

합 면 다 과 같다. 

 

• '듣   '  '감 ' 주  다. 

• ' 식 득 '  ' 적 개 에  '  다. 

• '말   술 '는  체에  , 듣고 말  또는 듣고 술   

  미 므  '듣   ’ 주  다. 

• ' ' 주  '창조' 주  다. 

• ' '  '  '  다. 

• ' '는 ' 단, 가'  복 다. 

• ' 찰' 주는 간단 게 정 다. 

• '공감 '  '  주는 느낌 공감 '  다. 

• ' 문 ', ' ', '심미적 역 ', ' 습 전  득' 주는 다  주에 거나  

  제 다. 

• '  문  ' 주  '듣   ' 또는 ' 찰' 주에 포 시 다. 

• ' ', '심미적 역 ', ' 습전  득'  역  주   동  수 는 에  

    다  역  주에 포 시 다. 

• '심미적 역 '  '듣   ' 또는 ' 찰' 주에 포 시 다. 

• '심미적 역 '  '  다  느끼  듣 '  다. 

• ' '  ' 찰' 주에 포 시 다. 

• ' 습전 득'  그 미가 실 므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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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 집단  견  모  여  과역량        

<  Ⅴ-5>  같이 재구조 다. 특히 ' 습 략 획득'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에  항에 도 그 모  미에  지 이 많

고 삭 자는 견들이 시 어 삭 다.  

 

<  Ⅴ-5>  과역량 재구조   

역  주   

감  

•  다  느끼  듣  

•  탐    

•     

• 적 개   문 에   

• 말   술  

 

•  

• 연주  

•   

•  창  원  탐  

•  만들  

•   

•   

찰 

• 에  숙고  

•  주는 느낌 공감  

• 단, 가,  

•  

  

    (3) 3차 델 이 조사  

 

3차 델 이 조사에 는 2차 델 이 조사  결과  리  <  Ⅴ-5> '

 과역량 재구조  '  범주 타당   용어   조사 다. 

우   과역량 재구조   범주 타당 에 여 5  척도  조

사  결과는 <  Ⅴ-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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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6>  과역량 범주 타당  3차 델 이 조사 결과 

역  

주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균 차 

감  

 다  느끼  듣  
0  

(0.00%) 

1  

(3.57%) 

0  

(0.00%) 

8  

(28.57%) 

19  

(67.86%) 
4.61 0.69 

 탐    
0  

(0.00%) 

1  

(3.57%) 

 2  

(7.14%) 

16  

(57.14%) 

9  

(32.14%) 
4.18 0.72 

    
0  

(0.00%) 

0  

(0.00%) 

 5  

(17.86%) 

17  

(60.71%) 

6  

(21.43%) 
4.04 0.64 

적 개   문 에  

 

0  

(0.00%) 

0  

(0.00%) 

 3  

(10.71%) 

14  

(50.00%) 

11  

(39.29%) 
4.29 0.66 

말   술  
0  

(0.00%) 

3  

(10.71%) 

12  

(42.86%) 

12  

(42.86%) 

1  

(3.57%) 
3.39 0.74 

 

 
0  

(0.00%) 

0  

(0.00%) 

0  

(0.00%) 

7  

(25.00%) 

20  

(71.43%) 
4.74 0.45 

연주  
0  

(0.00%) 

0  

(0.00%) 

0  

(0.00%) 

7  

(25.00%) 

20  

(71.43%) 
4.74 0.45 

  
0  

(0.00%) 

0  

(0.00%) 

4  

(14.29%) 

8  

(28.57%) 

15  

(53.57%) 
4.41 0.75 

 창  원  탐  
1  

(3.57%) 

1  

(3.57%) 

8  

(28.57%) 

11  

(39.29%) 

6  

(21.43%) 
3.74 0.98 

 만들  
0  

(0.00%) 

0  

(0.00%) 

0  

(0.00%) 

11  

(39.29%) 

16  

(57.14%) 
4.59 0.50 

  
0  

(0.00%) 

1  

(3.57%) 

10  

(35.71%) 

11  

(39.29%) 

6  

(21.43%) 
3.78 0.85 

  
0  

(0.00%) 

0  

(0.00%) 

5  

(17.86%) 

11  

(39.29%) 

11  

(39.29%) 
4.22 0.75 

찰 

에   

숙고  

0  

(0.00%) 

1  

(3.57%) 

4  

(14.29%) 

18  

(64.29%) 

4  

(14.29%) 
3.93 0.68 

 주는 느낌  

공감  

0  

(0.00%) 

2  

(7.14%) 

4  

(14.29%) 

12  

(42.86%) 

9  

(32.14%) 
4.04 0.90 

단, 가,  
0  

(0.00%) 

0  

(0.00%) 

6  

(21.43%) 

11  

(39.29%) 

10  

(35.71%) 
4.15 0.77 

 
0  

(0.00%) 

1  

(3.57%) 

7  

(25.00%) 

15  

(53.57%) 

4  

(14.29%) 
3.81 0.74 

 

3차 델 이 조사 결과  과역량 재구조   범주 타당  

값인 3 보다 높  것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나  평균값  

여 그래  시 면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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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과역량 범주 타당  평균값  

 

다   과역량 재구조  에  사용  용어  에 

여 5  척도  조사  결과는 <  Ⅴ-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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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7>  과역량 용어  3차 델 이 조사 결과 

역  

주 
  

①  

전   

적절  

 

② 

적절  

 

③  

보  

④  

적절  

⑤  

매   

적절  

균 차 

감  

 다  느끼  듣  
0  

(0.00%) 

1  

(3.57%) 

5  

(17.86%) 

13  

(46.43%) 

8  

(28.57%) 
4.04 0.81 

 탐    
0  

(0.00%) 

2  

(7.14%) 

8  

(28.57%) 

13  

(46.43%) 

4  

(14.29%) 
3.70 0.82 

    
0  

(0.00%) 

0  

(0.00%) 

6  

(21.43%) 

8  

(64.29%) 

3  

(10.71%) 
3.89 0.58 

적 개   문 에  

 

0  

(0.00%) 

0  

(0.00%) 

7  

(25.00%) 

13  

(46.43%) 

7  

(25.00%) 
4.00 0.73 

말   술  
0  

(0.00%) 

4  

(14.29%) 

9  

(32.14%) 

11  

(39.29%) 

3  

(10.71%) 
3.48 0.89 

 

 
0  

(0.00%) 

0  

(0.00%) 

0  

(0.00%) 

8  

(28.57%) 

19  

(67.86%) 
4.70 0.47 

연주  
0  

(0.00%) 

0  

(0.00%) 

0  

(0.00%) 

8  

(28.57%) 

19  

(67.86%) 
4.70 0.47 

  
0  

(0.00%) 

1  

(3.57%) 

4  

(14.29%) 

14  

(50.00%) 

8  

(28.57%) 
4.07 0.78 

 창  원  탐  
1  

(3.57%) 

3  

(10.71%) 

8  

(28.57%) 

10  

(35.71%) 

5  

(17.86%) 
3.56 1.05 

 만들  
0  

(0.00%) 

0  

(0.00%) 

1  

(3.57%) 

15  

(53.57%) 

10  

(35.71%) 
4.35 0.56 

  
0  

(0.00%) 

2  

(7.14%) 

11  

(39.29%) 

10  

(35.71%) 

4  

(14.29%) 
3.59 0.84 

  
0  

(0.00%) 

0  

(0.00%) 

7  

(25.00%) 

11  

(39.29%) 

9  

(32.14%) 
4.07 0.78 

찰 

에  숙고  
0  

(0.00%) 

2  

(7.14%) 

10  

(35.71%) 

10  

(35.71%) 

5  

(17.86%) 
3.67 0.88 

 주는 느낌 공감  
0  

(0.00%) 

3  

(10.71%) 

8  

(28.57%) 

7  

(25.00%) 

9  

(32.14%) 
3.81 1.04 

단, 가,  
0  

(0.00%) 

0  

(0.00%) 

9  

(32.14%) 

13  

(46.43%) 

5  

(17.86%) 
3.85 0.72 

 
0  

(0.00%) 

1  

(3.57%) 

9  

(32.14%) 

12  

(42.86%) 

5  

(17.86%) 
3.78 0.80 

 

3차 델 이 조사 결과  과역량 재구조  에  사용  용어  

 값인 3 보다 높  것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나  

평균값  여 그래  시 면 [그림 Ⅴ-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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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과역량 용어  평균값  

 

  이외에 3차 델 이 조사에  나  타 견  다 과 같다. 

 

• '  다  느끼  듣 '  경  에  느낄 수 는 다  느낌  제시 

  고 다 만  느껴  다고 정 거나 강제 는 것  보 므  '  듣 '   

  다. 

• '말   술 '는 ' 에  말   술 '  는 것  좋겠다. 

• '말   술 '  경  무 에  말 고 술 는 것   수가 다. 감   

  역에  말 고 술  내  생각 보  그 에   제시  것들   

  는 , 만  그것   것 , ‘말   술 ’는 나  가 니  각각 

   에 들 가  것 같다. 

• '  '  경  '   '  는 것  좋겠다. 

• '  창  원  탐 '는  만들거나 시   과정에  루  수  

  는 동  종  역  주  볼 수 므  '  만들 '에 포 시 는 것   

  좋겠다. 

• '  창  원  탐 '  경 , 연주   는 것에  나  원 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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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 만 원  탐 는 것   포   계에 나 보 다. 

• '  창  원  탐 '  경 , 창 동 는 점에 는 ' ' 역에 포  수  

  만 탐 동  ' '  보 에는 개연  조  족 다. 

• '  '는 '  만들 '     에 포 시 고 제    

  것 같다. 

• '  주는 느낌 공감 '  '  주는 느낌에  공 감 '  는  

  것  좋겠다. 

• '  주는 느낌 공감 '   문적  수정 는 것  좋  것 같다. '  

   느낌 공감 ' 또는 '  공감 ' 등   좋  것 같다. 

• ' '  ' '  는 것  좋겠다. 

 

    (4) 1차 버 체킹 

 

3차 델 이 조사 결과에  시  몇 개  타 견  용  여 

질  연구 법에  타당  검증 법  많이 사용 는 ' 버 체킹

(member checking)'  실시 다. 1차 버 체킹에는 델 이 조사에 참

여했  가  4인  가가 참여 다. 우  1차 버 체킹에 는 3

차 델 이 조사에  시  가들  타 견  용  연구자  용 

 <  Ⅴ-8>과 같이 다. 즉 '  름다움  느끼며 듣 '

는 '  듣 ' , '말   '는 ' 에 해 말   '

, '몸  '는 '  몸  ' , ' 사소통 '는 '소통

'  변경  것  다. , ' 이 주는 느낌 공감 '는 ' 이 

주는 느낌에  공 감 ', '  느낌 공감 ', '  공감 ' 

 택  것  고, '  창작 원리 탐색 '  '  변 '는  

'  만들 '에 포함 는 것  간주 여 삭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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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8>  과역량  

 

이러  에 여 모든 가들이 부분 동 나 동 지 

 부분에  가들  견  종합 면 다 과 같다. 

역  주 

( 역) 
  존    수정  

감  

 다  느끼  듣   듣  

 탐     탐    

        

적 개   문 에   적 개   문 에   

말   술  에  말   술  

 

  

연주  연주  

     

 창  원  탐  ( 제,  만들 에 포 ) 

 만들   만들  

  ( 제,  만들 에 포 ) 

    

찰 

에  숙고  에  숙고  

 주는 느낌 공감  

 주는 느낌에   

공 감  (또는) 

 느낌 공감  (또는) 

 공감  

단, 가,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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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  '감 '과   '  듣 '가  미  고, '감 ' 는 

  것  적 듣 는 미가 좀 므  역  주  '듣   '   다. 

• 수정  ' 에  말   술 '는 객 적 징  말 는 미   므 

  , 경험  든  포  는 ' 적 경험에 여 말   술 '

  다.  

• 수정  '   '는   는 것뿐만 니    

     원   수  는 만 , 존  '  '   

  는 것  좋겠다. 

• '  공감 '가 가  포 적  는 견  는 , '  느낌 공감 ' 

  가 미   전달 다는 견  다. 

• ' '  경  ' 에  생각 '  ' 경험 '  같  미   

  체  시  가 다. 

• ' 에  숙고 '  경  쉽게  쓸 수 는  고  볼 가 다.  

 

    (5) 2차 버 체킹 

 

1차 버 체킹에  나   견들  들여 <  Ⅴ-9>  같  재

 2차 버 체킹  실시 다. 즉 역량 범주 '감상'  '듣   이해'

 변경 면   요소 '  름다움  느끼며 듣 '를 '  듣 '  

변경  것  다시 다. 그리고 '말   '를 '  경험에 

여 말   ' , '  창작 원리 탐색 ', '  만들 ', '

 변 '를 모  어  '  만들 ' , ' 에 해 고 '를 '

에 여 게 생각 ' , ' 사소통 '를 '소통 '  변경  것  

다. , '몸  '  '  몸  '  택  것

 고, '  느낌 공감 '  '  공감 '  택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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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9>  과역량 재  

역  주( 역) 

수정  

3차  조  

  존  

1차  체   

  수정  

2차  체  

  수정  

감  

↓ 

듣  

   

 

 다   

느끼  듣  
 듣   듣  

 탐     탐     탐    

            

적 개   문 에 

  

적 개   문 에 

  

적 개   문 에 

  

말   술  
에  말  

 술  

적 경험에 여 

말   술  

 

   

연주  연주  연주  

  
   

 

 (또는) 

   

 

 창  원  탐  
( 제,  만들 에 

포 ) 

 만들   만들   만들  

  
( 제,  만들 에 

포 ) 

      

찰 

에  숙고  에  숙고  
에 여  

게 생각  

 주는 느낌 공감  

 주는 느낌에 

 공 감  

(또는)  

 느낌 공감  

(또는) 

 공감  

 느낌 공감  

(또는)  공감  

단, 가,  단, 가,  단, 가,  

   

 

2차 버 체킹에는 3인  가가 참여 다. 그 결과 부분  에 

해 모든 가들이 동 나, 몇 가지 부분에 해  2인  가가 

견 시를 해주었다. 견  종합 면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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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경험에 여 말   술 '는 ' 에 여 말   술 ' 보다   

  좁  미  느껴 므  존  ' 에  말   술 '  는 것  좋겠 

  다. 

•  동  여 적 원   수 는 것   뿐 니  다   

   동  찬가 고, 다  들  적  께 술 고 므  '   

   '가  좋겠다.  

• '  공감 '가 좋  ' 에  게 생각 '처럼 ' 에  공감 '가 좋   

  겠다.  

 

  이 견  모  여 다 과 같  종  다.  

 

<  Ⅴ-10>  과역량 종  

역  주   

듣    

•  듣  

•  탐    

•     

• 적 개   문 에   

• 에  말   술  

 

•  

• 연주  

•    

•  만들  

•   

찰 

• 에  게 생각  

• 에  공감  

• 단, 가,  

•  

 

  나.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 

 

   과역량 상 를 해  역량 범주  미를 규명 는 것이 도움이 

는 만큼 1차 델 이 조사 결과  도출   과역량  각 역량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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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조사 다. 1차 델 이 조사에 는  과역량  명칭만  질

고, 2차 델 이 조사에 는 1차 델 이 조사 결과 목  각 역량 범

주  타당 과 함께 그 미도 조사 다. , 3차 델 이 조사에 는 2

차 델 이 조사 결과  나  각 역량 범주  미 진 에 해 타당  조

사 다.  

 

    (1) 2차 델 이 조사  

 

  같이  과역량 범주 에  2차 델 이 조사 결과 

 과역량 범주는 '감상',  ' ',  ' 찰' 등  리 었다. 이러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에  가 집단  견  종합 여 

미진  다. 우 , '감상' 범주는  인지  듣고, 인지  이해

며, 들  것  말이나  고, 감동  느끼며, ·사회 ·역

사  맥락 에   이해 고, 심미  경험 는 것  포 는 것

 리 었다. 가 집단  견  종합  '감상' 역량 범주  미는 

다 과 같다.  

 

생들  다양  듣 식  통 여 소리를 탐색 며,  인지 고, 

 경험   용·지각·변별 다. , 소리 조직 에 

내재 는  구  원리·조직·체계· 법 등  탐구·분 ·해 함

써  미 있는 추상  구조  이해 다.  작품  듣고 

곡  특징  구 요소를 분 여 말이나  사 며, 에  

이 있는 감동  향 다. 생들  다양  곡  감상함 써  

인식과 감  개 고, ·사회 ·역사  맥락에  다양  

 경험함 써  체  풍부 게 며, 다양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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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존 ·개  획득 게 다. 생들   경험이 주는 름다움

과 가 를 경험 고 내면 함 써 이를 자  추구 고 실 고

자 는 지  능  갖게 고,  심미 · 인 미에 해 

지각 고 는 체험  통해 삶에 해 통찰 게 다.  

 

다 , ' ' 범주는 노래 부르고, 연주 고, 움직이는 것  통해 

 미  자신  며,  창작 고, 변 시키며, 용 고, 이를 

통해 소통 며, 심미감  느끼고, 에   태도를 갖게 는  

과  포 는 것  리 었다. 가 집단  견  종합  ' ' 역

량 범주  미는 다 과 같다.  

 

생들  자 인  도를 가지고  미  자신  내면  

다양  식  다. 노래 고, 연주 고, 움직임 써 자신  감각

 개 고, 느낌과 감  등  게 다루며,   통 여 다

른 사람과 소통 고, 심미감  느끼며,  좋 는 토 를 다. 

생들   통해 자신  생각, 느낌, 이 어를  여 

 창작  본 원리를 탐색 고, 소리를 구조  조직 며, 다양  매

체를 사용 여 독창   만들고, 창  변   용 는 

구 능  갖는다. 생들   이 어를 창출 며, 자  자신  

구 고,  구 요소  원리에  이해를 장시킬  있 며, 

이러  과 들  통해 창 과 상상  계 고 취감  고취 다. 

 

  마지막 , ' 찰' 범주는 '감상'  ' ' 범주  항상 연계 는 범주  

에   사고를 탕  단· 평·평가 고,  내면

며,  그리고 사람(자신  타인)과 소통 는  과  포 는 것  

리 었다. 가 집단  견  종합  ' 찰' 역량 범주  미는 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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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찰   용 고 향 며 창조해내는 모든 과 에  요  능

이다. 생들  과  다양  주 에 해 다양 게 생각 고 공

며, 추상  구조   이해 여 내면  뿐만 니라 그 

에 담  가 , 미, 능, 맥락 등에 심  가지고 조 다. 다양  

맥락에   경험함 써 공감능 과 평능  고,  

작품이나  동들  특  에 입각 여 평가  단 다. 생

들    에 해 높  인지    사고를 게 

고,  언어 다. 생들   체에  인식이 , 사회

, 역사  르게 었는가에  다양  견   평가, 

단,  게 다. , 생들   통해 과  소통, 사람

(자신  타인)과  소통  과  통해 내  찰, 공감, , 상 작용

 경험 게 다. 결국, 생들  자신  타자   를 통해 

자신  계를 가고 구축 게 다.  

 

    (2) 3차 델 이 조사  

 

  3차 델 이 조사에 는 2차 델 이 조사에  리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  타당 에 여 5  척도  조사 다. 그 결과는      

<  Ⅴ-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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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11>  과역량 역량 범주  미 타당  3차 델 이 조사 결과 

역  

주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균 차 

감  
0  

(0.00%) 

0  

(0.00%) 

1  

(3.57%) 

15  

(53.57%) 

12  

(42.86%) 
4.36  0.56  

 
0  

(0.00%) 

0  

(0.00%) 

3  

(10.71%) 

16  

(57.14%) 

9  

(32.14%) 
4.21  0.63  

찰 
0  

(0.00%) 

0  

(0.00%) 

5  

(17.86%) 

10  

(35.71%) 

13  

(46.43%) 
4.29  0.76  

 

3차 델 이 조사 결과  과역량 각 역량 범주  타당  값인 

3 보다 높  것  나타났다. 타 다른 견  다 과 같다. 

 

• '  창  본 원  탐 고'  '  창  본 원  탐  '  다. 

• '창  본원  탐 고'가 니  '창  본원 에 여'  수정 다. 

• 감 과 찰  게 차   는다.  주  보다는 감 과   

  결과  달 게 는 적처럼 보 다. 

 

    (3) 1·2 차 버 체킹  

 

3차 델 이 조사에  가들  타 견  시  부분  어떻게 

용  것인가에 해 1차 버 체킹  실시 다. 그 결과 다 과 같  몇 

가지 견들이 시 었다. 

 

• ' ' 역  주  "  창  본 원  탐 고"에  "  창  본 원  

  에 여"  수정 다. 

• 역  주가  복 는  수정  가 다.  

• 미 술에 쓰   들  좀  쉽게  쓸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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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견들  여 <  Ⅴ-12>  같이 역량 범주  미 진  

다. 에  검토   같이  과역량에  1, 2차 버 체

킹 결과 '감상' 역량 범주가 '듣   이해' 범주   만큼, '듣   이

해' 역량 범주는 인지  듣 에  었 며, 심미  경험에 해당 는 내

용  ' 찰' 역  포함시  진 다. , 용어를 좀  시  진

다.  

 

<  Ⅴ-12> 역량 범주  미  

역  주 

( 역) 
1차  체  수정  

듣  

  

생들  다    들   탐 ,  고, 

 정적  수 고, 각 , 다. 또 , 에 내 는   원

·조 ·체계·  등  탐 고, ,   미 는 적 

조물  다.   듣고 곡  징적  여 말 나  

포  여러 가  식  , 에   는 감동  다. 생들

 다  곡  감  술적 식과 감수  개 고, 문 적· 적·역

적 맥 에  다   경험   문 적 정체  가 , 다  문

 고, 존 , 열   게 다. 

 

생들  적  적  가 고  미  신  내  다  식

 다. 고, 연주 고,  신  감각  개 고, 느낌과 감정

 게 다.   여 다  과 고, 심미  느끼 , 

 좋 는  다. 생들    신  생각, 느낌, 

  여  창  본 원 에 여  조적  조 , 

다  매체  여 창적   만들고, 창 적    는 

능  갖는다. 생들  적  창 ,  신  고, 

   원 에   시  수 , 러  과정들   창

과  계 고 취감  는다. 

찰 

찰   수 고  창조 내는 든 과정에   능 다. 생들

   에  적  고 고,  여 내  뿐만 

니  그 에 담  가 , 미, 능, 맥  등에 심  가 고 조 다. 다  맥

  경험  공감능 과 능  고,  나  동들

 정  점에 각 여 가  단 다. 생들  과 고,   

( 신  )과  신  내  찰 고, 다  들과 공감 , 

 경험 게 다. 결 , 생들  신  다  과  적   

신  계  가고 게 다. 생들  술 경험  주는 다 과 

가  경험 고 내   적  고 실 고  는  

능  갖게 고,  심미적, 술적  미에  각 고 는 체험  

 에  찰 게 다. 

 

  2차 버 체킹   결과 모든 가분들이 동 여 

 <  Ⅴ-12>   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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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범 과  역량 

 

  외국 사 에  검토해보 듯이 주  에 는 범 과  역량이 시 었

고, 과 과 에 는  과역량이 시 었다. 그런데 과 

과 에 도 범 과  역량  어떻게 용 는지에 라 다양  계 

이 가능 다. 라  역량 심 과 과 에   차원에  시

는 범 과  역량  어떤  용  것인가에  합 가 요 다는 

시사  얻게 었다. 재 우리나라  경우 직  차원  범 과  역

량에  언  공 가 이루어지지  만큼 상황에 는  

에  개 이 가능  범 과  역량에 해 논 는 것이 가능 여 이에 

여 델 이 조사를 실시 다.  

 

    (1) 1차 델 이 조사  

 

1차 델 이 조사에 는 외국  범 과  역량 개  사 를 참고자료  

시 면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에 해 구조  항

 질 다. 가 집단  답  <  Ⅴ-13>  ' 가 집단 답 

내용'처럼 다양 게 나 다. 이러  답 결과를 내용 분 니 <  Ⅴ-

13>  '역량 범주'  '  요소'  목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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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13> 범 과  역량 1차 델 이 조사 결과 내용 분  

전문가 집단 답 내   역  주   

•창  

•창 적 고 

 

습 역  

창 적 고 

•문제 결능   문제 결능  

•정보    처  능  

•ict  능  

•정보  적  

•스   능  

 

ICT 능  

• 적 고  단  적 고 

•문   문  

• 습능   습능  

•조 능   조 능  

• , ,   , ,  능  

•  식  식능  

•수   수  

•    

• 적 능   적 능  

•  능   

적 역  

 능  

• 과    과   

• 제 문  

•문 간 , 다문  

•   역 , ,문   

• 문  맥   

•문 능  

 

문 능  

• 계능   계능  

•공동체 식  공동체 식 

•시민 식  시민 식 

•감정     감정    

• 수   존   존  

•공감능   공감능  

•  개  능   

개 적 역   

 개  능  

• 능  

•  

 
능  

• 신   식  취  신   식  취 

• 식,  

• 취감  존감  

 
존감  능  

•    

•미적 감각  

•감수   술적 역  

 
술적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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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 델 이 조사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에  2차 델 이 조사에 는 

1차 델 이 조사에  도출  27개  각  요소가 해당 범주  타당

지에 해 5  척도  견  시 도  다. 그 결과는 다  <  Ⅴ-

14>  같다. 

 

<  Ⅴ-14> 범 과  역량 범주 타당  2차 델 이 조사 결과 

역  주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균 차 

습역  

창 적 고 
1 

(3.45%) 

0 

(0.00%) 

0 

(0.00%) 

13 

(44.83%) 

15 

(51.72%) 
4.41 0.82 

문제 결능  
2 

(6.90%) 

0 

(0.00%) 

5 

(17.24%) 

16 

(55.17%) 

6 

(20.69%) 
3.83 1.00 

ICT 능  
0 

(0.00%) 

2 

(6.90%) 

12 

(41.38%) 

11 

(37.93%) 

4 

(13.79%) 
3.59 0.82 

적 고 
1 

(3.45%) 

1 

(3.45%) 

8 

(27.59%) 

14 

(48.28%) 

5 

(17.24%) 
3.72 0.92 

문  
1 

(3.45%) 

3 

(10.34%) 

13 

(44.83%) 

10 

(34.48%) 

2 

(6.90%) 
3.31 0.89 

습능  
0 

(0.00%) 

7 

(24.14%) 

14 

(48.28%) 

4 

(13.79%) 

4 

(13.79%) 
3.17 0.97 

조 능  
0 

(0.00%) 

5 

(17.24%) 

8 

(27.59%) 

12 

(41.38%) 

4 

(13.79%) 
3.52 0.95 

, , 

능  

0 

(0.00%) 

1 

(3.45%) 

7 

(24.14%) 

11 

(37.93%) 

10 

(34.48%) 
4.03 0.87 

식능  
2 

(6.90%) 

2 

(6.90%) 

14 

(48.28%) 

10 

(34.48%) 

1 

(3.45%) 
3.21 0.90 

수  
1 

(3.45%) 

7 

(24.14%) 

14 

(48.28%) 

4 

(13.79%) 

3 

(10.34%) 
3.03 0.98 

 
1 

(3.45%) 

0 

(0.00%) 

5 

(17.24%) 

14 

(48.28%) 

9 

(31.03%) 
4.03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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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  
0 

(0.00%) 

2 

(6.90%) 

13 

(44.83%) 

10 

(34.48%) 

4 

(13.79%) 
3.55 0.83 

적  

역  

 능  
0 

(0.00%) 

0 

(0.00%) 

6 

(20.69%) 

8 

(27.59%) 

15 

(51.72%) 
4.31 0.81 

과   
0 

(0.00%) 

0 

(0.00%) 

1 

(3.45%) 

12 

(41.38%) 

16 

(55.17%) 
4.52 0.57 

문 능  
0 

(0.00%) 

0 

(0.00%) 

2 

(6.90%) 

11 

(37.93%) 

16 

(55.17%) 
4.48 0.63 

계능  
0 

(0.00%) 

0 

(0.00%) 

5 

(17.24%) 

14 

(48.28%) 

10 

(34.48%) 
4.17 0.71 

공동체 식 
0 

(0.00%) 

0 

(0.00%) 

5 

(17.24%) 

13 

(44.83%) 

11 

(37.93%) 
4.21 0.73 

시민 식 
2 

(6.90%) 

3 

(10.34%) 

12 

(41.38%) 

10 

(34.48%) 

2 

(6.90%) 
3.24 0.99 

감정    

 

1 

(3.45%) 

0 

(0.00%) 

0 

(0.00%) 

7 

(24.14%) 

21 

(72.41%) 
4.62 0.82 

존  
0 

(0.00%) 

0 

(0.00%) 

5 

(17.24%) 

13 

(44.83%) 

11 

(37.93%) 
4.21 0.73 

공감능  
0 

(0.00%) 

0 

(0.00%) 

3 

(10.34%) 

12 

(41.38%) 

14 

(48.28%) 
4.38 0.68 

개 적  

역  

 개  능  
1 

(3.57%) 

3 

(10.71%) 

8 

(28.57%) 

12 

(42.86%) 

4 

(14.29%) 
3.54 1.00 

능  
0 

(0.00%) 

4 

(13.79%) 

6 

(20.69%) 

13 

(44.83%) 

6 

(20.69%) 
3.72 0.96 

신    

식  취 

0 

(0.00%) 

0 

(0.00%) 

2 

(6.90%) 

15 

(51.72%) 

12 

(41.38%) 
4.34 0.61 

존감   

능  

0 

(0.00%) 

0 

(0.00%) 

0 

(0.00%) 

19 

(65.52%) 

10 

(34.48%) 
4.34 0.48 

 
0 

(0.00%) 

0 

(0.00%) 

0 

(0.00%) 

5 

(17.24%) 

24 

(82.76%) 
4.83 0.38 

술적 감수  
0 

(0.00%) 

1 

(3.45%) 

0 

(0.00%) 

3 

(10.34%) 

25 

(86.21%) 
4.79 0.62 

 

2차 델 이 조사 결과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  해당 

역량 범주   요소  타당도는 값인 3 보다 높  것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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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차 델 이 조사  

 

  3차 델 이 조사에 는 각 역량 범주별  우 시 어야 는  요소들

 1~3 지 시 게 다. 그 결과는 <  Ⅴ-15>  같다. 종

는 가 합  구 여 결 다. 가 합  고 고자 는 값에 가 값  

곱 여 계산 는 것 , 여 는 "1  도 ×3 + 2  도 ×2 + 

3  도 ×1"( 상  외, 2013, p. 141)  계산 다.  

 

<  Ⅴ-15> 범 과  역량 우  

역  주   
1순  

수 

2순  

수 

3순  

수 
가  순  

습역  

창 적 고 24 2 1 77 1 

문제 결능  1 7 9 26 2 

, , 능  0 9 4 22 3 

적 고 0 4 5 13 4 

 1 2 3 10 5 

조 능  0 2 2 6 6 

문  1 0 1 4 7 

식능  0 1 0 2 8 

습능  0 0 1 1 9 

 ICT 능  0 0 0 0 10 

수  0 0 0 0 11 

적 능  0 0 0 0 12 

적 역  

감정    19 4 2 67 1 

과   2 6 8 26 2 

문 능  0 9 7 25 3 

능  3 2 4 17 4 

공감능  3 1 2 13 5 

공동체 식 0 2 2 6 6 

존  0 3 0 6 7 

계능  0 0 1 1 8 

시민 식 0 0  0  0 9 

개 적 역  

술적 감수  15 6 2 59 1 

 5 17 3 52 2 

신   식  취 2 1 13 21 3 

존감   능  3 1 5 16 4 

능  1 1 3 8 5 

개 능  0 0 0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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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14>  범주  타당  평균값과 <  Ⅴ-15>  우 를 

합 여 그래  시 면 [그림 Ⅴ-4]  같다. 범주별  에 부  우

는  나열했고, 타당  평균값  그래  이  시 다.  

 

 

  [그림 Ⅴ-4] 범 과  역량 우   범주 타당  평균값  

 

이외에 3차 델 이 조사에  타 견  시  것들  다 과 같다. 

 

• 적 고  · ·  능  묶는다. 

• 습능 과 문  다. 

• , 감정   , 공감능  등  다. 

• 과  과 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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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계능 , 공감능 과 다. 

• 계능    에 능 , 과  , 공동체 식, 존 ,  

  공감능  체  므     에 는 제   것  단  

  다. 

 

    (4) 1차 버 체킹  

 

3차 델 이 조사에  시  가들  타 견  용  여 1

차 버 체킹  실시 다. 3차 델 이 조사  가 타 견  용  

연구자  용  다 과 같이 다. 

  첫째, '  사고'  경우 그 사  미는 " 보를 분 고 평가 는 

신  과 이다. 특히 참이라고 주장 는 진 이나 명 가 주 상이다. 진

 미를 고, 공  증거  추  검사 고, 사실들에 해 

 내리는 과  가진다(http://ko.wikipedia.org/wiki/%EB%B9%84%ED 

%8C%90%EC%A0%81_%EC%82%AC%EA%B3%A0)", "어떤 사태에 처

했   감  는 편견에 사 잡히거나 권 에 맹종 지 고 합리 이고 

논리  분 ·평가·분 는 사고과 . 즉 객  증거에 추어 사태

를 ·검토 고 인과 계를 명 히 여 여  얻어진 단에 라 결

 맺거나 행동 는 과  말 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 

d=1913788&cid=2885&categoryId=2885)" 등  시 다. 라  '분

·해 ·통합 능 '이 '  사고'에 포함 는 것  단 어 삭 다.  

  째, ' 습능 '  일  읽 , 쓰 ,  등  능 (나승일 

외, 2002; 심진 , , 이 , 2012; 이종 , 향진, 2003)  미 므

, ' 해 '  ' 리 '이 ' 습능 '에 포함 는 것  해 고 삭

다.  

  째, ' 인 계능 '  자 이해, 타인인지  공감  이해, 언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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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자  타인에  만족  신뢰, 감, 공감, 자 개 ( , 

이 희, 1999; 지 , 2012) 등  구 요소를 갖는다. 라  가  

타 견 시처럼 ' 사소통', '감   소통', '공감능 ', '타인과  ',   

'타인 존 ', '공동체 식' 등  ' 인 계능 '  이 는 것  단

므  모  ' 인 계능 '  통합 고자 다.   

이러  용 에 라 <  Ⅴ-16>과 같  연구자   1차 

버 체킹에  시 다.  

 

<  Ⅴ-16> 범 과  역량 존     

역  주 3차    존  1차  체    수정  

습역  

창 적 고 창 적 고 

문제 결능  문제 결능  

, , 능  
적 고 

적 고 

  

조 능  조 능  

문  x 

식능  식능  

습능  습능  

 ICT 능   ICT 능  

수  x 

적 능  적 능  

적 역  

감정    x 

과   x 

문 능  문 능  

능  x 

공감능  x 

공동체 식 x 

존  x 

계능  
계능 ( , 존    

, 공동체 식, 공감능 ) 

시민 식 시민 식 

개 적 역  

술적 감수  술적 감수  

  

신   식  취 신   식  취 

존감   능  존감   능  

능  능  

개 능  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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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에 여 4인  3인  가들이 동 여  

종  다. 라  과에  개  가능  볌 과  역량  

종  <  Ⅵ-17>과 같다.  

 

<  Ⅵ-17> 범 과  역량 종  

역  주   

습역  

•창 적 고 

•문제 결능  

• 적 고 

•  

•조 능  

• 식능  

• 습능  

•ICT 능  

• 적 능  

적 역  

•문 능  

• 계능  

( , 존   , 공동체 식, 공감능 ) 

•시민 식 

개 적 역  

• 술적 감수  

•  

• 신   식  취 

• 존감   능  

• 능  

• 개 능  

 

 

 

 

 

 

 

 



 

 316 

3. 과 과  구 요소 간  연계  

 

  역량 심 과 과 에 는  목 ,  과역량, 범 과  역

량, 과 내용지식, 취  등이 요  과  구 요소인 만큼 이

들 간  계 식  고찰해보는 것이 계  도출에 있어 주요 쟁 이다. 

특히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는 역량 심 과 과 에 

있어  핵심 인 계 쟁 이다. 라  이들 간  연계 에 해 델 이 

조사를 실시 다. ,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상  게 연 어 계 는 만큼 이들 간  연계 에 해 도 델

이 조사를 실시 다. 

 

  가.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외국 사  검토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에 는  과역량과 

범 과  역량 등이 요  구 요소가 다는 것    있었다. 라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에  델 이 조사 결과를 

리 고자 다.  

 

    (1) 1차 델 이 조사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에 해 외국 사 를 검토  

결과 다  <  Ⅴ-18>과 같  근 법들이 가능함  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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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18>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근 법  

접근 

 

 

과적 

역   

심 접근 

①  과적 역  과에 는 , 과적 역 만 제시 고 

    과역  제시  는다.  

 과

역   

심 접근 

②  과역 만 여 제시 고  과적 역  제시  는다. 

 과

역 ,  

과적 

역   

원 접근 

연계  

③  과역 과 과적 역   제시 다. 과적 역   

   과 역 에 적절  포 여 술  과적 역 과  과역  

    연계시 다. 

연계

 

④  과역 과 과적 역   제시 다. 과적 역 과  

   과 역  연계시  고 각각 적  제시 다. 

 

1차 델 이 조사에 는 <  Ⅴ-18>에  시  4가지 근 법  참고

자료  시 다. 4가지 법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것  

택 게  고, 타 견  시 도  다. 그 결과 <  Ⅴ-19>  같

이 부분  가들이 ③번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시키는 

이원 근 식  택 다.  

 

<  Ⅴ-19>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 근 법  

1차 델 이 조사 결과 

접근   수 순  

과적 역  

심 접근 

①  과적 역  과에 는 ,  

   과적 역 만 제시 고  과역  제시  는다.  

0  

(0.00%) 
5 

 과역  

심 접근 

②  과역 만 여 제시 고  과적 

   역  제시  는다. 

2  

(6.67%) 

2 

(공동) 

 과역 , 

과적 역  

원 접근 

③  과역 과 과적 역   제시 다. 과 

   적 역   과역 에 적절  포 여 술  

    과적 역 과  과역  연계시 다. 

25  

(83.33%) 
1 

④  과역 과 과적 역   제시 다. 과 

   적 역 과  과역  연계시  고 각각  

   적  제시 다. 

1  

(3.33%) 
4 

견  
2  

(6.67%) 

2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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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 델 이 조사  

 

  1차 델 이 조사에  부분  가들이  과역량과 범 과  역

량  연계시키는 이원 근 법  택 다. 2차 델 이 조사에 는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시키는 구체  에 여 '목 ',  

'내용', ' · 습 법', '평가' 등  구 는 과   체  연  

지어 질 다. 가 집단  이해를 돕  해 연구자가 작  시

 참고자료  주었고, 항  구조  항  구 다.  

  이에  가 집단  답  <  Ⅴ-20>  ' 가 집단 답 내용'

처럼 다양 게 나 다. 이러  답 결과를 내용 분 니 <  Ⅴ-20>

 ' 목  결과'처럼 리   있었다. 

 

 

<  Ⅴ-20>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2차 델 이 조사 결과 내용 분  

전문가 집단 답 내    결과 

• 과적 역  ' '에 제시 고, '내 ' 에 는 과 

 역  제시 , 과적 역 과 연결시  수  연결시 

 다. 

• 과적 역  ‘ ’에 제시 고, ‘내 ’ 에  과역 

  제시   과적 역  포 여 술 다.  연계 

 는 동  ‘ 수· 습 동’에 제시 다. 

• 과적 역  ‘ ’에 제시 고 ‘내 ’ 에   과역 

  제시    연계시  수 는 수· 습  

 만들  다. 

• 과적 역  ‘ ’에 제시 고, ‘내 ’ 에  과역 

  제시   과적 역  포 여 술 다. 과적  

 역 과  과역   연계시  수 는  ‘ 수·  

 습 ’ 에  제시 다. 또 ,  연계 는 동 시   

 ‘ ’  제시 다. 

• 과적 역  ‘ ’에 제시 고, ‘내 ’ 에  과역 

  제시   과적 역  포 여 술 다. 

• 과적 역  ‘ ’에 제시 고, ‘내 ’ 에  과역 

  제시 다. 그 고 연계  수 는  ‘ 수· 습 ’ 

 과 ‘ 가’ 에  제시 다. 

 

•‘ ’에 과적 역  

 제시 고, ‘내 ’에 과 

 적 역 과 연계   

 과역  제시  

 

•‘ 수· 습 ’, ‘ 가’,  

 ‘ ’ 등에  연계  

  는 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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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 역 과  과역   에 여 제시  

 고,   내  내 , 수 습, 가에  연계시   

 제시 다. 

• 과적 역 과 과적 역  ‘ ’ 에 께 제시  

 다. ‘ ’는 전체적  수  과  미 므  ‘ 수· 

습 ’에   수  폭 게 제시 , ‘ 가’  

 에   가  시  제시 여  여  가  전체적 

  미   숙  수  다. 또 , 각 가  체계는  

 가 신  수‧ 습 에 맞게 고민 여 연 게 적 

  수  다. 

•내 에  제시순   차 여 과적 역 과  

 과역   ‘ ’에 제시 여 술  수 다. 

• 과적 역 과 과 역  각각 적  과  

 에 술 다. 또 ,  술   에 과적 역  

 과 과 역  계   또는 그  제시 다. 내 

 에   과역  심  술 고, 과적 역  

 수· 습  또는  동 시에  제시 다. 

•‘ ’ 에  과적 역 과 과 역  적  제 

 시 고, ‘내 ’ 에   가  가  내  게 연 

 계 는  제시 고, ‘ 수· 습 ’ 에  연계   

 다. 

 

•‘ ’에 과적 역 과  

  과역    

 여 제시 

 

•  내  ‘내 ’, ‘ 수

· 습 ’, ‘ 가’, ‘ ’  

등에 연계 여 제시 

• 과적 역  ‘ ’에 제시 고  과역  ‘내 ’ 취 

 에 포 여 술 다. 러 습역  그 체 는  

  는 것  가능 나 내  취 과 결 여 술   

 에는 게    갖는다.  취 

  술에 연스럽게  술 는 식  좋다. 만 

   같  태  제시  경 에는 당 내  취 에  

 는 과 역  그것 에 다고  험  다. 

 
•‘ ’에 과적 역   

 제시 고,  과역  

  ‘내  취 ’ 에 포 

 여 술  

• 과적 역  격 나  과  미에  포 적   

 고, 체적  연  제시  는다. 

 •‘ 격’에 과적 역   

 제시 , 연  제시   

  

• 과적 역 과 과 역   ‘내 ’ 에 적   

  제시 고,  연계시  수 는  ‘ 수· 습 ’ 

 에  제시 다. 또 ,  연계 는 동 시  ‘ ’  

  제시 다. 

 •‘내 ’에 과적 역 과  

  과역    

 적   제시 

•‘ 수· 습 ’에  

 연계  제시 

•‘ ’에  연계 동 

 시 제시 

•‘ ’ 에는 과적 역  에 고 술 여 제시  

 , 에  적  내  ‘  과 역 ’  연  

  다. ‘내 , , 가’ 에 는 ‘  과 역 ’ 

 에 점   제시 다. 

 •‘ ’에  과적 역  

 에   술   

 고, 적  내   

 과역  연  

  

•‘내 ’, ‘ 수· 습 ’,  

‘ 가’ 에 는   

과 역 에 점   

 제시  

• 과 역  ‘ ’ ‘내 ’ 에 제시 고, 과적 역  

 과  연계시  수 는  ‘ 수· 습 ’ 에   

 제시 다. 

 •‘ ’  ‘내 ’에   

 과역  제시  

•‘ 수· 습 ’ 에   

  연계시  수 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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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식  과역   수 과  결정 는가에  

 많  달   수  것  생각 다. 과 역  에 

  그 미  적   제시 고 과 과정에 는  

 역 에   가능  과 역  미  수   

  제시 고 수· 습  에 는 적  역  개 

  단계  계적  제 다. 동 시보다는 역 /  

 역  단계적 취  제시 는 것   나  것   

 료 . 

• 존  내  역  식( : 가창, , 창 , 감 , ,  

 생  등)  고 내  역   주  역   

 게 제시 고( : “창 ” “ ” “문 적 ” . . . )  

 각 역 에  취  3-4개 정  제시 다. 과적  

 역 과 적 역 에  규   게 루 져   

 .  점  과적 역 에 적 역  종 는 것   

 닌 적 역  에 과적 역  수   . 

 

• 과적 역  에   

 제시 

•  과역  과  

 과정에  과적 역 

  미  수    

 제시 

•‘ 수· 습 ’ 에  역 

  개  단계  계적 

  제  

•역 / 역  역  단 

 계적 취  제시 

 

    (3) 3차 델 이 조사  

 

3차 델 이 조사에 는 2차 델 이 조사에  나  <  Ⅴ-20>  목  

결과를 <  Ⅴ-21>과 같이 리 여 가들에게 시 다.  

 

<  Ⅴ-21>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구체  계  

 

 
 

1 
•‘ ’에 과적 역  제시 고, ‘내 ’에 과적 역 과 연계   과역  제시  

•‘ 수· 습 ’, ‘ 가’, ‘ ’ 등에  연계 는 내  제시 

2 
•‘ ’에 과적 역 과  과역   여 제시 

•  내  ‘내 ’, ‘ 수· 습 ’, ‘ 가’, ‘ ’ 등에 연계 여 제시 

3 •‘ ’에 과적 역  제시 고,  과역  ‘내  취 ’ 에 포 여 술  

4 •‘ 격’에 과적 역  제시 , 연  제시   

5 

•‘내 ’에 과적 역 과  과역   적   제시 

•‘ 수· 습 ’에  연계  제시 

•‘ ’에  연계 동 시 제시 

6 

•‘ ’에  과적 역 에   술  고, 적  내  과역  연  

  

•‘내 ’, ‘ 수· 습 ’, 가’ 에 는  과역 에 점   제시  

7 
•‘ ’  ‘내 ’에   과역  제시  

•‘ 수· 습 ’에   연계시  수 는  제시  

8 

• 과적 역  에  제시 

•  과역  과 과정에  과적 역  미  수   제시 

•‘ 수· 습 ’에  역  개  단계  계적  제  

•역 / 역  역  단계적 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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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가지 연계    이라고 생각 는  1~3 

지 가들에게 시 도  다. 그 결과는 <  Ⅴ-22>  같다. 종

는 가 합  구 여 결 다. 가 합  고 고자 는 값에 가 값  

곱 여 계산 는 것 , 여 는 "1  도 ×3 + 2  도 ×2 + 

3  도 ×1"( 상  외, 2013, p. 141)  계산 다.  

 

<  Ⅴ-22>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  우    

3차 델 이 조사 결과 분  

 
1순  

수 

2순  

수 

3순  

수 
가  종순  

1 11 3 3 42 1 

2 2 4 2 16 5 

3 1 6 3 18 4 

4 0 1 0 2 8 

5 0 3 2 8 6 

6 7 5 3 34 2 

7 0 1 5 7 7 

8 4 4 7 27 3 

 

3차 델 이 조사 결과 항목번  1번 " '목 '에 범 과  역량  시 고, 

'내용'에 범 과  역량과 연계   과역량  시 며, ' · 습 

법',  '평가',  '부 ' 등에 상  연계 는 내용  시함"이 1 , 항목번  

6번 " '목 '에 범 과  역량에  상  진  고, 부 인 내용  

 과역량  부연 명 며, '내용', ' · 습 법', '평가' 부분에  

 과역량에  어 시함"이 2 , 항목번  8번 "범 과  역량

 에  시 고,  과역량  과 과 에  범 과  역량

 미  용 향  시 며, ' · 습 법'에  역량 개  단계를 

계  고, 역량별/ 역별 역량  단계  취  시함"이 3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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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연계  

 

  외국  역량 심 과 과 에 는  과역량과 과 내용

지식, 역량과 취  등이 상  연계 어 계가 다고 검토   있다. 

라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에 도 이 에  논 가 

요  만큼 본 델 이 조사에  가 집단에 그에  견  질 다.   

 

    (1) 1차 델 이 조사  

 

1차 델 이 조사에 는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 식, 

취  시 식, 역량 시 식  각각 질 다. 그 이 는 각각

에  충분  고 가 있어야 종합 인 계 식이 도출   있  이

다. 각각  항  경우 외국  행 연구 사 에  도출  들  참고자

료  시 다. 

 

    1)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 에  항  경우 외국

사 에  드러난 <  Ⅴ-23>과 같  4가지  계를  근 법  참

고자료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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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23>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근 법  

접근   

 과역   

심 접근 

①  과역  고, 각  과역 과 연계 여 과 내 식  

 제시 다. 

②  과역  고, 과 내 식  에 간  개  정 만 

   다.  

과 내 식 

심 접근 

③ 과 내 식 주  제시 고, 과 내 식  는 과역 

    시 다. 

 과역 , 

과 내 식 

원 접근 

④  과역 과 과 내 식  동등   각각 여 시  

   제시 다.  

 

  이러  4가지 법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것  택 도

 다. 이에  1차 델 이 조사 결과는 <  Ⅴ-24>  같다. 

 

<  Ⅴ-24>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근 법 

1차 델 이 조사 결과 

접근   수 순  

 과역   

심 접근 

①  과역  고, 각  과역 과 연계 여  

   과 내 식  제시 다. 

14  

(46.67%) 
1 

②  과역  고, 과 내 식  에 

   간  개  정 만 다. 

1  

(3.33%) 
4 

과 내 식 

심 접근 

③ 과 내 식 주  제시 고, 과 내 식  

    는  과역  시 다. 

8  

(26.67%) 
2 

 과역 , 

과 내 식  

원 접근 

④  과역 과 과 내 식  동등   각각 

   여 시  제시 다.  

7  

(23.33%) 
3 

 

      2) 역량 시 법 

 

역량 시 식  경우 외국 사 에  드러난 <  Ⅴ-25>  같  2가지 

시 법  참고자료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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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25> 역량 시 법 

  

술  술 ① 각  과역  미  게 술  술 다.  

취  제시  ② 각  과역  미  취  제시 다.  

 

  이러  2가지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택

도  다. 이에  1차 델 이 조사 결과는 <  Ⅴ-26>과 같다. 

 

<  Ⅴ-26> 역량 시 법 1차 델 이 조사 결과 

  수 순  

술  술 ① 각  과역  미  게 술  술 다.  
9   

(30%) 
2 

취  제시 ② 각  과역  미  취  제시 다.  
16  

(53.34%) 
1 

 ①과 ② 원 제시 
5  

(16.66%) 
3 

 

      3) 취  시 법 

 

  취  시 식  경우 외국 사 에  드러난 <  Ⅴ-27>과 같  2

가지 시 법  참고자료  시 다.  

 

<  Ⅴ-27> 취  시 법  

  

 과역  취  ① 각  과역  각각  취  제시 다.  

취  ② 든  과역   나  취  제시 다.  

 

  이러  2가지 법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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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 이에  1차 델 이 조사 결과는 <  Ⅴ-28>과 같다. 

 

<  Ⅴ-28> 취  시 법 1차 델 이 조사 결과 

  수 순  

 과역   

취  
① 각  과역   각각  취  제시 다.  

28  

(93.34%) 
1 

취  ② 든  과역   나  취  제시 다. 
1   

(3.33%) 
2(공동) 

 
 

1   

(3.33%) 
2(공동) 

 

      4) 종합 

 

  지 지 살펴본 3개  항에  1차 델 이 조사에  나  결과  

극소  견   결과를 종합 면 <  Ⅴ-29>  같다.  

 

<  Ⅴ-29> 1차 델 이 조사 결과 종합 

  문  

 

순  

 과역 과 과 내 식  

계 접근  

역  

제시  

취  

제시  

1 
①  과역  심 접근(  과역  

   과 내 식 연계)  
② 취  제시 

①  과역  

   취  제시 

2 
③ 과 내 식 심 접근( 과 내  

   식  는  과역  시)  
① 술  제시 

 

3 

④  과역 , 과 내 식 원 접 

   근(각각 여 동등   적 

    제시) 

①과 ② 원 제시 
 

 

    (2) 2차 델 이 조사  

 

  2차 델 이 조사에 는 1차 델 이 조사에  나  결과인 <  Ⅴ-29>를 

참고자료  시 다. 이를 토  연구자가 리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계를  구체   6가지를 <  Ⅴ-



 

 326 

30>과 같이 시 다. 

 

<  Ⅴ-30>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계  시 

 

 
 

1 
 각  과역  과 내 식  연계 여 제시 고,  과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2 
 각  과역  과 내 식  연계 여 제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3 
 과 내 식  계 는  과역  시 고,  과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4 
 과 내 식  계 는  과역  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5 
  과역 과 과 내 식  연계시  고 각각  제시 고,  과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6 
  과역 과 과 내 식  연계시  고 각각  제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이러  6가지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택

도  다. 이에  2차 델 이 조사 결과는 <  Ⅴ-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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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31>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계  1차 델 이 조사 결과 

 
 수 순  

1 
각  과역  과 내 식  연계 여 제시 고, 과 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10  

(33.34%) 
2 

2 
각  과역  과 내 식  연계 여 제시 고, 과 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16  

(53.34%) 
1 

3 
과 내 식  계 는  과역  시 고,  과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1  

(3.34%) 
3(공동) 

4 
과 내 식  계 는  과역  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1  

(3.34%) 
3(공동) 

5 
 과역 과 과 내 식  연계시  고 각각  제시

고,  과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1  

(3.34%) 
3(공동) 

6 

 과역 과 과 내 식  연계시  고 각각  제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0  

(0.00%) 
7 

 
 

1  

(3.34%) 
6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계 에  결과

는  같이 2차 델 이 조사에  결과가 도출 어 2차  종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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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역량 심 과 과  계  

 

지 지 외국 사 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살펴보 고, 이를  델 이 조사를 실시 여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계 에  가들  견  결과를 

다. 이번 장에 는 이러  연구 결과들  탕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에 해 간략히 논 고, 구 요소간 연계  고자 

다.  

 

1. 과 과  구 요소 

 

  역량 심 과 과 에 는   목 ,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이 요  과  구 요

소이다.   목  과 과  본 향  시 는 

것  역량 심 과 과 에 도 추  역  며, 이를 

 역량이 시 다. 역량  역량 심 과 과 에   다

루어지는 구 요소이고, 존 과 에  다루어  과 내용지식 

 취  역량과 연계 면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다.  

 

  가.   목  

 

우리나라 역량 심 과 과 이 추구 는 역량  도출  해 

  목 에  논 는 이다. 1, 2차 델 이 조사를 통해 

리    목  <  Ⅵ-1>에  시  것처럼  17가지이

다. 이  8개 항목  과  목 이고, 9개 항목  범 과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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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고  목 뿐만 니라 범 과  추구

는  목   지향해야 함  함 다.  

과  목  심미  경험, 에  심  향 는 태도, 

,  생 는 능 ,  능   잠재 , 취감 등  개

 포 고 있 며, 범 과  목  이해 , 삶  질, 인 , 인 , 창

, , 가 , 시민 , 다 지능 등  개  포 다.   

 

<  Ⅵ-1>   목  

 

 

 

과 

적 

 

 

적 

•  다 에    심미적 경험 

• 에  심 개    는 태   

• 적     개  

•  생  

•  감 능   태  개  

•   적  개  

• 적 취감 고취 

• 적 식 득  에  능  개  

 

 

과 

적 

  

  

적 

•  문  포  다  문 에    포  개  

• 복     

• ( , 동심, 존 , , , 존감 달, 조 , 공감능 

  ) 

• 전 적 간  

• 창  계  

• 정   

•  가   

•     는 계 시민  

• 다 능 개  
(※ 델 이 조사 결과, 각 항목  요 에  평균값이 높  것부  나열) 

 

  나.  과역량과 범 과  역량  

 

  목  달  해 역량 심 과 과 에 는

역량  주요  과  구 요소  시 다. 외국 사 에  검토해보 듯

이 에  범 과  역량  시 지 고  과역량 심 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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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외 고는 부분 과 과 에 도 범 과  역량  고

게 다. 과 과 에 는 주   에  시 는 범 과  

역량  과에  어느  어떻게 용 느냐 는 에  

게 다. 즉  과역량 시없이 범 과  역량  과내용에 시

지, 상  연계 는 이원 근 식  취 지, 상  연계 여 독립

 이원 시 지 는 근 법  택 여 과  계 게 다. 

본 연구에  진행  델 이 조사에 는 여러 근 법 에   과역

량과 범 과  역량이 상  연계 는 이원 근 법  가들이 

에  과역량과 범 과  역량 모 를 다.  

우 , 본 연구에  는  과역량  <  Ⅵ-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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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2>  과역량 

역  

주 
  미 

듣  

  

 

•  듣  

•  탐    

   

•     

   

• 적 개    

  문 에   

   

• 에  말  

    술  

•  다  식  들   탐 ,  고, 

   정적  수 , 각,  

•   원 ·조 ·체계·  등  탐 , ,   

  조  

•   듣고, 곡  징  여 말 나  등  여러가   

  식   

• 다  곡  감  술적 식과 감수  개   

• 문 적· 적·역 적 맥 에  다   경험   문 

  적 정체  갖  

• 다  문  열     존  

 

•  

• 연주  

•    

   

•  만들  

•   

•  미  신  내  다  식   

• 고, 연주 고,  신  감각  개 고, 느낌과 감 

  정  게  

•  창  본 원 에 여  조적  조  

• 다  매체  여 창적   만들고, 창 적    

  는 능  갖  

• 적  창 ,  신  고,   

   원 에   시 는 과정들   창 과  

  계 고 취감   

찰 

• 에  게  

  생각  

• 에  공감 

   

• 단, 가,  

   

•  

•  수 고  창조 내는 든 과정에   능  

•   에  적  고  

•  여 내 고,  가 , 미, 능, 맥  등에 심 

   갖고 조  

• 다  맥   경험  공감능 과 능   

•  나  동들  정  점에 각 여 가  단  

• 과 고,   ( 신  )과  신 

   내  찰 고, 신   계  , 다  들과  공 

  감   경험  

• 술 경험  주는 다 과 가  경험 고 내    

  적  고 실 고  는  능  갖게  

•  심미적, 술적 미에  각 고 는 체험    

  에  찰 게  

 

  '듣   이해' 역량 범주는 소리 는  듣 , 탐색, 지각, 인지, 분 , 

해 , 이해 는 것과  역량 범주이다. ' ' 역량 범주는 노래 부르 , 

연주 , 움직이 , 창작 ,  변 시키고 용  등  통해 

 미를 고 자신  는 것과  역량 범주이다. ' 찰' 역

량 범주는 에   사고를 탕  공감능 , 평능 , 소통능  

등  개 고, 자신에게 미 있는  경험  구축 고, 심미  경험능

 개 는 것과  역량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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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역량  각 역량 범주들  상  연계 는 특징  지닌다. 역량  

인간 내  자원들이 가동 어 는 나  체  능 이다. 그러나 이

러  체  능  개 만 는 자들에게 그 미가 구체  

달 지 는  'DeSeCo' 트나 외국  과  사 에 처럼  

과역량  몇 개  범주들  구 어 구체  시 다.  과역량이 

과 상에  독립 인 몇 개  역량 범주  구 어 시 어도 업 실

에 는 연계 어 실행 는 특징  지닌다. 라  '듣   이해', ' ',   

' 찰'  각각 고  특징  지닌 역량 범주이지만 업 실 에 는 상  연

계 어 개 다. 를 들어, 생들  노래를 부르고, 를 연주 면    

' ' 역량  개 는 동시에 그 에 해 이 생각 고, 과 소통

며, 자신  느낌  구들과 공 는 ' 찰' 역량  개 다. 즉  

인지  듣는 가운데 개 는 '듣   이해' 역량   게 생각

고, 공감  평 며,  심미  경험 는 ' 찰' 역량과도  

계가 있다. ,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거나  몸  는  

' ' 역량  개  도 '듣   이해' 역량  늘 동시에 개 다. 라

 역량 범주들이 독립  구조 어 시 어도 업 실 에 는 상  

연계 어 개 다는 것에  충분  인식  갖고  과역량  이해

도  해야  것이다.  

특히, ' 찰' 역량 범주는 주  내면  사고에   범주   

직  다루는 '듣   이해'  ' ' 역량 범주  항상 다.  듣

거나 연주를 면  에 해 게 생각 고 감  소통 는 등  찰

 과   업에  늘 이루어진다. 인 동이 없는 찰  있  

 없고, 찰만   찰  있   없다. 에 여 생각 고, 공감

며, 단·평가· 평 고, 소통 는 것  결국  는  행 라

는 상이 있어야 가능  것인 만큼 ' 찰' 역량 범주는 '듣   이해',  '

' 역량 범주  늘  맺   에 없다. 라  ' 찰' 역량 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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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간  책 여 개 보다는 부분  듣고 연주 고 만들

고 향 는 모든 과  에  항상 개 는 역량이다. 즉 ' 찰' 역량     

'듣   이해' 역량과 ' ' 역량 개  과 에 있어 동시에 개 이 가능  

것   과역량에 있어 핵심  역  는 것  이해  요가 있

다. 다만, 델 이 조사  가 집단에  시  견처럼 ' 찰' 역량 범주

는 인간  고도  사고  요구 는 만큼 고  단계에  개 이  원

 것이므  실  과  개  시에는 이러   고 여 개 어야 

 것이다.  

 

 

[그림 Ⅵ-1]  과역량 각 역량 범주 간  연계  

 

  범 과  역량  과 과 에  주체  시 는 역량  니지

만 역량 심 과 과 에  드시 고 어야 는 구 요소라고 볼 

 있다. 우리나라는 직 범 과  역량에 해 범 부  차원에  언  

것이 없는  과에  개 이 가능  범 과  역량에 해 논  

요가 있어 이에 여 델 이 조사를 실시 다. 그에 라 본 연구에  

는 범 과  역량  <  Ⅵ-3>과 같다.  

 

 



 

 334 

<  Ⅵ-3> 범 과  역량 

역  주   

습역  

•창 적 고 

•문제 결능  

• 적 고 

•  

•조 능  

• 식능  

• 습능  

•ICT 능  

• 적 능  

적 역  

•문 능  

• 계능  

 ( , 존   , 공동체 식, 공감능 ) 

•시민 식 

개 적 역  

• 술적 감수  

•  

• 신   식  취 

• 존감   능  

• 능  

• 개 능  

 

과에  개  가능  범 과  역량  ' 습역량', '사회  역량', '개인

 역량' 등  3가지 범주  구 었고, 각 역량 범주는 각각 몇 개   

요소  구 어 있다. ' 습역량'  사고 이나 습능  같  습에 

요  능 들  구  범주이다. '사회  역량'  주  사회  를 이해

고 민주사회에  타인과 좋  계 속에  살 가   역량들  구  

범주이다. '개인  역량'  주  자 에  역량  자신  이해 고 

며 리 는 능 들  구  범주이다. 이러  역량 범주들  

업에  실  상  연 며 개 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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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범 과  역량 각 역량 범주 간  연계  

 

  다. 과 내용지식 

 

  과 내용지식  존  과 에  늘 심  다루어  

내용이다. 그러나 역량 심 과 과 에 는 역량이 심이고, 

과 내용지식  역량과 연계  속에  고 다. 즉 과 내용지식  

역량 개   요조건  드시 시 지만 이것이 내용  심

 니고 역량 개  해 연계 어 시 다는 특징  지닌다. 

  본 연구에 는 과 내용지식  직  다루지는 고 역량과 연계  

과 내용지식  계 만  시 지만, 실  역량 심 과 

과  개  는 과 내용지식  역량과 연계시  시 는 것이 

 나  요  계 쟁 이  것이다.  

 

  라. 과 취   

 

  취   존  과 에  요 게 다루어 는데, 역량 심 

과 과  취 이 존 과  취 과 다른   

과역량   는 취  시 다는 이다.  과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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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구체  명 게 드러내는 것이 취 이  에 역량 심 

과 과 에 는 특히 취  미가 요 다고   있다.  

  마찬가지  본 연구에 는 취  직  다루지는 고 역량과 취

 계 만  시 지만, 실  역량 심 과 과  개

 는 취  역량과 연계시  시 는 것  요  계 쟁 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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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 과  구 요소 간  연계  

 

  목 ,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과 내용지

식, 취  등  역량 심 과 과  주요 구 요소  상  연

계 는 특징  지닌다.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 간  연계 

에 해 리 자면 다 과 같다.  

  첫째,   목  역량 심 과  모든 구 요소  근

간이 어야 다.   목  존 과  계에  마찬

가지  역량 심 과 과  계에 도 가장 추 인 역  다. 

과  향 에  시가 있어야 과에  추구 는 역량  

과 내용지식  도출이 가능  만큼   목  역량 심 

과 과 에 도 그 미가 요 다   있다.  

째,   목 에   역량  과 내용지식이 

시 어야 다. 특히   목 이 과 ·범 과  목  

모  포함 고 있는 만큼,  과역량과 범 과  역량 모   

 목 에 탕  고 개 어야 함  자명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  

  과역량과 범 과  역량  부 내용  살펴보면 <  Ⅵ-4>

처럼 역량이   목 에 고 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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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4>   목 과 역량  연계 

과적 적 과적 적 

•  다 에    심미적 경험 

• 에  심 개    는 

 태   

• 적     개  

•  생  

•  감 능   태  개  

•   적  개  

• 적 취감 고취 

• 적 식 득  에  능  

 개  

•  문  포  다  문 에     

 포  개  

• 복     

• ( , 동심, 존 , , , 

 존감 달, 조 , 공감능 ) 

•전 적 간  

•창  계  

•정   

•  가   

•     는 계 시민  

•다 능 개  

 
 

 

 과역   과적 역  

역  주    역  주   

듣   

  

 

•  듣  

•  탐    

•     

• 적 개   문 에   

   

• 에  말   술  

 

습 

역  

•창 적 고 

•문제 결능  

• 적 고 

•  

•조 능  

• 식능  

• 습능  

•ICT 능  

• 적 능  

 

•  

• 연주  

•    

•  만들  

•   

 

적 

역  

•문 능  

• 계능 ( , 존  

  , 공동체 식, 공감능 ) 

•시민 식 

찰 

• 에  게 생각  

• 에  공감  

• 단, 가,  

•  

 

개 적 

역  

• 술적 감수  

•  

• 신   식  취 

• 존감   능  

• 능  

• 개 능  

 

째,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상  연계 어 계 어야 다. 

외국 과  사 에  검토해본  같이  과역량  통해 범 과  

역량이 개 며, 범 과  역량  개 이 뒷 침 어야  과역량도 잘 

개  것   이다. 이러  연계  탕  과   

체  연  지어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상  연계 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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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는 다 과 같이 다.  

 

  • 과정  ' ' 에 과적 역  제시 

  • 과정  '내 ' 에 과적 역 과 연계   과역  제시 

• 과정  ' 수· 습 ', ' 가', ' ' 에  연계 는 내  제시 

 

 과역량  범 과  역량  계 고자  , 과  '목 ' 

부분에  차원  범 과  역량  시함 써 과 과  포함

 체 과  향  보여 다. 이후 '내용' 부분에 는 범 과  역

량과 연계 여  과역량  시 는데, 연계 법 는 캐나다  

주 등이나 독일 함부르크 주 등  등 과 과  사 에

처럼 범 과  역량   요소를 과  용 여 재해 는 

법  다. 를 들어 범 과  역량  '  해결능 '이 시 다

고 가  경우,  과역량에 는 " 만들  모 작업  통해 사소

통능 과  해결능  개 며 …" 라는 식  진 는 것이 가능

 것이다.   과역량  구체  구  여 ' · 습 

법', '평가', '부 ' 등  부분들이 상   연계 어 구체 인 법

과 사 를 시 도  다. 특히 '평가' 부분에  구체 인 취 과 평가

지 를 시함 써  과역량  미를 명 히 드러내는 것이 요

다. '부 '에 는 구체 인 동 시 자료를 시함 써 장 사들  이

해를 돕는다. 이러  구체  법과 사 들  장 사들에게 익  자료

 용 어 역량 심 과 과  효  실행에 여  것  

다.  

째,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상  연계 어 계 어야 

다. 외국 과  사 에  살펴보 듯이 과 내용지식   과역

량 개   요소이며,  과역량  개  통해 과 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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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이해  심 다. 라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시킬 요가 있다. 외국 사 에  검토해보 듯이 역량과 과 

내용지식  연계시키는 법  다양 다. 본 연구에 는  과역량 심 

근 법  취 여  과역량  상 고, 각  과역량 범주  

연계 여 과 내용지식  시 는  다.  

  다 째, 역량 심 과 과 에 는 취 이  과역량에 

여 시 는 만큼  과역량과 드시 연계 어 진 어야 다. 

그 법에 있어 는 역량 범주별  취  시  도 있고, 역량 범주

를 모  종합 여 통합  취  시  도 있는데, 본 연구에

는 델 이 조사 결과에 라  과역량 범주별  취  시 는 

 다. 취 과 울러 그에 른 평가지 지 시 다면 역

량  미가 욱 명료해  장 사들   과역량에  이해도가 

 높 질 것이다.  

  여 째, 과 내용지식과 취   과역량과 특히 게 

연  맺고 계 어야 는 만큼,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계 에 해  종합  다 과 같이 다.    

 

  • 각  과역  주  과 내 식  연계 여 제시 

  •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과역  주  제시 

 

리 면,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간 계  경

우  과역량  미를  시 고, 각  과역량 범주별

 는 과 내용지식  연계 여 시 다. 취   과

역량에 는 것 ,  과역량 범주별 취  시 다.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모   연결 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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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이러  계  생들   과역량 개   효 인 

이라고   있다. 지 지  논 를 탕   역량 심 과 

과  구조는 [그림 Ⅵ-3]과 같이 리   있다.  

 

 

[그림 Ⅵ-3] 역량 심 과 과  구조 

 

역량 심 과 과  계  본 연구에  시   이외에

도 맥락에 라 얼마든지 다양  계 식이 가능  것이다. 라  실  

역량 심 과 과  개  해 는 과  개 자 간에 계 

식에  충분  논  합 가 드시 요  것이다. 다만 이러  역량 

심 과 과  구 요소 간  연계  충분히 이해 고 과  

계  , 역량 심 과 과 이 21  생들    

 목  취 는 데 여 게 다는  인식 는 것이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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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언 

 

1. 요약  

 

  본 연구는 역량 심 과 과  계를   연구  우리나

라 역량 심 과 과 이 추구 는 역량  엇인지를 포함  역량 

심 과 과  계  탐색 는 것  목  다. 이를 

해 행 연구를 검토 여 역량  미   에  역량  미

에 해 리해보 다. 그리고 외국  역량 심 과  개  사 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리해보 다. 이러  검토

를 탕  우리나라 과 과 에 합  역량 심 과  계 

에  델 이 조사를 실시 여 견  고, 그 결과를 탕

 역량 심 과 과  계  다. 지 지 이  

경  포함  모든 연구 에  요약  자면 다 과 같다.  

  첫째, 행 연구를 통해 본 역량  미에 여 리 자면, 21  지

식 사회  도래  인해  지식  요 이 부각 면  역량 개 이 

요  고 각 분야   었다. 경 , 심리  분야, 직업 

 분야 등에  연구 어  역량 연구가 OECD  'DeSeCo' 트를 

계  인간  삶  논  폭이 면  역량  개 도 체 인 

삶  맥락에  요구 충족   인간  체  능  주목  게 

었다. 'DeSeCo' 트에 는 역량(competence)  개  "(인지 , 인

지  면  포함 ) 심리사회  조건  가동함(mobilization) 써 특  

맥락에  복잡  요구를 공  충족시키는 능 "(Rychen & 

Salganik, 2003c, p. 43)  보 다. 에  역량 개 들  체  

 러싸고 있는 경  요소, 인간 내 인 요소, 외  행 용어 등



 

 343 

 포함 는 특징  지니는 것  견   있었다. 이는 'DeSeCo' 

트  역량 개 과 일맥상통 는 것  결국 'DeSeCo' 트  역량 개

 인간  삶 에  역량 연구뿐만 니라  분야에  역량 

연구에도 본 인 틀  공해 다고 평가   있다. 라  본 연구에

는 지 지  논 를 종합 여 에  역량  'DeSeCo' 트

 역량 개 에 여 " 생들  과  경험  통해 획득 게 

는 지식, , 태도, 가  등  포함 는 체 인 인간 내  자원  가동함

써 다양  상황과 맥락에 는 능 "  다. 

  째, 행 연구를 통해 본  에  역량  미에 해 리

자면, 21  심리  분야에  통  다루어    능

에  논 들  근 들어 계 , 보 , 다    변

에 라 그 논  폭이 고 있다. 다원  21  사회에   

능   에 일상  노출 어 있는 모든 인들에게도 미 있

는 것  었고,  능  사회·  맥락에 라 다양  

미를 지니게 었다. 인들에게 요  것  자신에게 미 있는  

찾  자신  것  소 고, 다른 사람과 소통함 써 사람들과 나가 

는 감  느끼면  그들 나름   를 만들어가는 과 이다. 이

는 인들  다차원 인   동에 요  다양  능 들  존

  능 이라는 용어  여 개  에 이미 그 논  

폭과 이가 매우 었고 개  자체도 구 주 인  변 고 있

다. 21 는 다양   맥락과 상황에   있도  인간 내  자

질들  체  가동 여 언  어 나 다양   맥락과 상황에 

  있는 능 이 요 다. 라  본 연구에 는  에  

역량  "다양    지식(사실  지식, 개  지식, 차  지식, 

타인지  지식 등), 실천 ·인지  뿐만 니라 자  개 , 태도, 가

, 동 , 개인 인 특질 등과 같  인간 내  자질들  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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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zation) 여 다양   상황과 맥락에 는 능 "  

다.  

  21    능동  습자이자 구 주 인 속  지닌 

생들  삶에 미 있는  경험이   있도  해야 다. 라  

  생들에게 미 있는 과  공  해 생들  

미에 부합 면 도  가 가 있는  경  공함 써 생

들이 스스  그러  습 경과 상 작용 고, 자신  내재  모든 인간  

가 들  탐색· 견·가동 여 자신  인 맥락에 맞게 는 능

 개 는 것  지향해야 다. 이러  과  경험함 써 생들  

능동  자신에게 미 있는 지식  구 게 고, 자신  잠재  역량

 인 고 인 자  개  갖게 며, 그러  과  에 개  역

량들  미래  공 인 삶에도 여 여 결국 미래  행복  삶  계 는 

과  나 가게  것이다.  

째, 외국  역량 심 과 과  특징  시사  리 자면, 

우  특징  과  구 요소 면과 과  구 요소간 계  계 

식 면  나 어 생각해볼  있다.  

과  구 요소 는  목 ,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이 시 었다. 외국  역량 심 과 과 에 는  목  

역량 개 뿐만 니라 다양  내용들  시 다. 이러   목  

과에  추구 는 역량  요  탕이 고, 과 내용지식과 

취 에 이르 지 역량 심 과  체 인 향  잡 주는 

역  다.  

외국  역량 심 과 과 들  역량 계에 있어   과역량

과 범 과  역량  면  모  고 다.  과역량  과  

 상에 는 자들  이해를 돕  해 여러 역량 범주   요소

 나 어  명이 다. 그러나  과역량이 지식, , 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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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이 가동 어 개 는 나  체  능 인 만큼 실  업에 는 

각 역량 범주들이 개별  개 는 것이 니라 상  연계  보 며 

개 다. 역량  과 내용 구조   근해보면, 역량과 

과 내용지식  상  연계 는 특  가지는만큼 본  시 다. 다

만  과역량  상  경우에는 역량과 과 내용지식만 시해

도 지만,  과역량  포  시  경우에는 역량과 과 

내용지식뿐만 니라 그  간  간극  우  해  3  범주를 첨가

는 법도 가능함  게 었다. 

과  구 요소 간  계  계 식에 있어 는 몇 가지 특징들이 

견 었다.  목 과 역량  계에 있어   목  역량  구

는 근간이 고 '역량 개 '이 주요  목  역  다. 역량 

개  이외  다른 목 들도 많이 시 었는데, 이러  다양  목 들  

취 고자 역량  과  내용  시 다.  

역량 계에 있어 요  고  사항인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를  근 법에는  과역량 심 근, 범 과  역량 심 

근,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이원 근 등  3가지 식이 있다. 

,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를  근 법에는  

과역량 심 근, 과 내용지식 심 근,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이원 근 등  3가지 식이 있다. 마지막  역량과 취  

계에 있어  일  취  역량에 근거 여 시 다. 역량과 

취  계 식에는 역량  미를 자 히 진 고 취  별도  

시 거나, 취  역량  미를 시 는 식이 있다. 취  

별도  시 는 경우에는 각  과역량별  시 거나 니면 통합

여 나  취  시 는 식이 있다. 

  결국, 역량 심 과 과  계는 과가 추구 는 역량  

규명뿐만 니라  과역량과 범 과  역량과  계  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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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계  계 식,  역량과 취

과  계  계 식 등에  충분  논 가 요  작업이라고 볼 

 있다.  

째, 외국 사  델 이 조사 결과를 탕  여 본 연구에  종

 는 역량 심 과 과  계 에 해 리 자면, 

과  구 요소 면과 구 요소간 연계  면  나 어 논   

있다.  

우  과  구 요소 는   목 ,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과 내용지식, 취  등  들  있다.   

목  과  목 과 범 과  목  구   17개 항목  

다. 과  목  심미  경험, 에  심  향 는 

태도, ,  생 는 능 ,  능   잠재 , 취감 등  

개  포 고 있 며, 범 과  목  이해 , 삶  질, 인 , 인

, 창 , , 가 , 시민 , 다 지능 등  개  포 다. 역량 

심 과 과  주   과역량에 심  고 역량  계 지만 

범 과  역량  어떤 식  연계 느냐에 라 다양  근 법이 가능

다. 본 연구에 는 델 이 조사 결과에 라  과역량과 범 과  역

량이 상  연계 는 이원 근 법  택 다. 라  '듣   이해', '

찰', ' ' 등  범주  이루어진  과역량과 ' 습역량', '사회  역량',   

'개인  역량' 등  범주  이루어진 범 과  역량  다.  

  목 ,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과 내용지

식, 취  등  역량 심 과 과  주요 구 요소  상  연

계 는 특징  지니는 만큼 이들 간  연계  역량 심 과  계

에 있어 드시 고 어야 는 면이라고   있다.  

    목  역량 심 과  모든 구 요소  근간이 

어야 는 만큼   목 에   역량과 과 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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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시 어야 다.  과역량과 범 과  역량  상  연계 어 

계 어야 는데, 본 연구에 는 과   체  연  지어  과

역량과 범 과  역량  연계시키는  모색 다. 즉 과  '목 ' 

부분에 범 과  역량  시 고,  과역량  '내용' 부분에  범 과

 역량과 연계 여 시 며, ' · 습 법', '평가', '부 ' 등에 상  연

계 는 내용  시 여 주는  다. 

  역량 심 과 과 에   과역량과 과 내용지식  상

 연계 어야 며, 취 도  과역량에 여 시 는 만큼 

 과역량과 연계 어 진 어야 다. 즉  과역량  과 

내용지식과 취  모  게 연  맺고 계 어야 다. 라

  과역량· 과 내용지식· 취  상  연계 인  

보고 과  계를  요가 있다. 구체 인 계 는  과

역량  미를  시 고, 각  과역량 범주별  과 

내용지식  연계 여 시 며, 취  별도  각  과역량 범주별

 시 는  다.  

 

2. 언 

 

21  지식 사회에    생들이 인이 어 도 어

느 맥락에 든지 자신   미를 찾   있는 역량  키워주어야 

며, 이 평생 그들에게 미 있는 구가   있는 다양  경험  공

해야 다. 생들 스스 가 미 있는 보를 탐색  집 여 자신  지

식체를 구 해가는 능동 인 습자인 만큼 이  역량 개  지식 사회

 생들에게는 매우 요  개 이 었다. 욱이  경우, 

 근간  이루는  동 자체가 지식과 뿐만 니라 감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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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태도, 지 등 다양  인간 내  자원들이 체  가동 어 이루

어지는 복잡 고 심 인 격  지니고 있는 만큼 과는 이미 자생

 역량 인 과라고 해도 과언이 닐 것이다. 결국, 역량  생

들이   통해 미 있는 자신만   삶  구 해 나가는 

데 여 는 동시에  고  욱 돈독히 게 다는 를 

지닌다.  

본 연구  연구결과를 탕  역량 심 과 과  계에  

언  시 면 다 과 같다.  

첫째, 국가  과 과 에  역량 심  과  개  

시 계 에  우리나라 계  체  합  도출  요

이 있다. 본 연구에  시 는 계  과  개    연

구  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   이외에도 다른 계 도 얼

마든지 가능 다. 라  국가  역량 심 과 과  개  

해 는 이러   참고  여 이에  우리나라 계  체

인 합 를 이 어내어야 다.  

째, 과 과  계에 있어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에 있어 범 과  역량 심 근 법  채택  시, 과  면에

 충분  합 가 내부  요 다. 범 과  역량  우리나라  많  

연구들에 는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  다. 엄 히 말해 범 과  역량

과 핵심 역량이 차이가 있지만, 역량 심 과 에 는 실질  21

 지식 사회에  구나 가 야  이고 보편  격  역량이라

는 미를 지니는 것  략 합일  이루게 다. 일  역량 심 

과 에  범 과  역량  각 과 과  에  규 보다는 

국가  과  에  언  시 다. 우리나라  경우 역량 

심 과  개  향이 직 지 지만, 역량 심 과

 도입  해 는 "우  모든 과  통해  강조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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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핵심 역량  국가 에  규 해  요가 있다"(소경희, 원 , 송

주 , 강지 , 2013, p. 137). 라  과 과  입장에 는 실

 에  시 는 범 과  역량  어느  용  것인지, 어떤

식  계  지에  구체 이고 심도 있는 논 가 요 다. 범 과

 역량  과에 용  해 는  내부  어떠  범

과  역량들이 개  가능 지, 어떻게 개  가능 지에 해 충분  논 가 

요 다. , 국가 에  시 는 범 과  역량들  과 과

에 용  시  과  재해   용   있는 에  논

도 요 다.  

째, 과 과  계에 있어  과역량과 범 과  역량  

계에 있어  과역량 심 근 법 는 범 과  역량과  과역

량 이원 근 법  채택  시,  과역량   포함  과  

내용에   검토  재구조  작업이 요 다.  과역량 

심 근 식 는 범 과  역량과  과역량 이원 근 식  

계  경우,  과역량  과  구 에 있어 핵심축  역  게 

다. 라  존 과 에 역량  첨가 는 이 니라 역량  심

 는 과 내용에  재편이 요구 다. 욱이 존  

과 내용지식  역량 개 에 인 요소인 만큼  과역량과 드시 

연계 어야 다. 라  심  연구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내용 재구조  작업이  이루어 야 다.  

째,  과역량 평가에  충분  연구가 요 다.   

같이 역량  행  찰함 써 얻게 는 증거에 여 추 다

(Rychen & Salganik, 2003b). 라  행  역량 심 과 에 있어  

인 평가 요소가 다. 그러나 겉  드러나는 외  동  결과에 

 는 존  행이 니라 인간 내  자원들이 동원 는 역량에 

 는 행이라면 평가 식이 달라 야  것이다. 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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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 지만 생이 어떤 맥락에 든지  잘   있는 

 과역량이 개 었는지를 평가  해 는 행 결과  일회  

평가 는 존  식 는 계가 있다. 라  동 결과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역량   과 에   평가 식  해야 며, 이러  

평가를 효    국가   과역량 취 , 취

, 평가지  등  개 도 함께 요구 다.  

  다 째, 역량 심 과 과  장에  효  실행  해

 과  욱 고 자  ' 차상  원리(principles of 

procedure)'  과 이 담  과  질 인 역  변 가 요 다. 

여  ' 차상  원리'란 "  과 이나 차를 지원 는 가 , 즉 

자가  략  실행 는 데 있어 해야 는 이자 법과 상

작용  조 는 심  가 "(McKernan, 2008, p. 87)를 말 다. 역량 

심 과  효  실행  해 는 장 사들이 과 에 해 충분

히 이해 는 것이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계  경우 직 역

량에  인식이 부족   상황에 는 간단히 역량  핵심 내용들만 

시 는 략 인 과 만 는 사들  이해를 돕 에 역부족일 것이다. 

역량 심 과 이  장에  실질  실행  해 는 상당히 

자  내가 요 다. 계 자체는 구 요소별  시 지만 장에 는 

모든 구 요소들이 통합 어 체  이루어진다. 역량 심  계는 인

지  요소뿐만 니라 인지  요소도  내용에 포함 에 그 과  

드러내 는 쉽지  만큼 역량 심 과  과  실행 과 에 

요  원  우고, 그것에  상  내를 해  요가 있다(송주 , 

2011). 라  사들이 역량 심 과 과 에 해 충분히 이해  

 있도  과 이 좀  고 상 게 차  과  내 는 

과  변모해야  것이다. , 해 나 부 에  그러  면  

폭  보강해야  것이고, 그에 른 사 연  자료도 충분 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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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다. 결국, 역량 심 과 과 이 장에  잘 실행  해

는 과 이 가이드라인  역  다해야  것이다.  

여 째, 사들  극  참여를 도 여 사들이 역량 심 과

 만들어가는 풍토가 조 어야  것이다. 역량 심 과 과

이 리 잘 개 이 어도 장에  잘 실행 지 는다면  미가 없

 것이다. 라  사들  극 인 참여가 역량 심 과 과  

공  핵심 역  게  것이다. 욱이 우리나라 사들  장 여건

상 실질  과  재구  작업    에 없는 것이 실이다. 

역량 인 과  미를 충분히 살리  해 는 사들이 

과  충실히 실행 는 것  어  사들이 장에  창   

맥락에 맞게 과  재구 함 써 역량 심 과  손  만들어

가는 과 이 이다. 이에  인식이 공 어 장에  실질 인 

연구 풍토가 이루어진다면 역량 심 과 과  국가  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  람직  를 남   있 리라 상해본다.  

일곱째,  에  생들   과역량  개   다양

 · 습 법 개 에  연구가 요 다. 역량 심 과 이 

공  실행  해 는 역량 개   다양  · 습 법이 공

어야 다. 직 역량 연구 인 우리나라에  이에  연구가 부족

 만큼  분야에  이에   연구가 요청 다. 

여 째, 역량 심 과 과  자체  개   실행 는  

 사들  상  는 질  연구가 요 다. 우리나라에 도  

 과 과  이미 역량 심  개   운 는   사들

이 있다. 외국  사 도 요 지만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개   운

는 사 가 우리나라 실에는 욱 요  미를 가 다  것이다. 라  

역량 심 과  이 만 연구 는 것  어  국내   

장 사들  상  는 실질 인 연구를 통해 역량 심 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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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   실행에 요  미를 견   있도  해야 다.  

째, 과에  추구 는 역량에  철  논 가 심  진

행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역량에  과  근  는데 사실 

이보다  근본 인 것  역량에   철  근이다. 라  역

량에   철  면  연구를 보충  요 이 다.  

역량 심 과  심도 있는 연구  철  가 뒷 침 어야 다. 

21  변 는 지식 사회에  어떤 상황과 맥락에 든   있도

 생들  역량  키워주자는 역량 심  취지는 좋지만,   

 계획없이 시작  역량 심   도 있다. 이  같  인

식  공 고, 지 부 라도 충분   계획  통해 21  지식 사

회에 합  과  변  모색  추구해야 다. 21  지식 사

회에  역량 심  히 시 고 존  지식 심 만  지

 는 없다. 역량  용 는 입장  차이는 있   있지만 어느 , 

어떤 태 든 역량 심 과 에  고 는 해갈  없는 상황이다. 

라  과에 는 역량 심 과  도입에  장  목  갖

고 체계 인 연구 과 에 근거  개   실행 과  거쳐야  것이다. 

 이 21  지식 사회  구 주  속  지닌 생들에게 

미 있는   자리매  해  역량 심 과 이 

여   있는 회를 계 스스 가 깨닫고 욱 나   

미래를 해 노 는 모습이 요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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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wikipedia.org/wiki/Sekundarsch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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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 델 이 조사 지 (1차) 

 

 

안녕하십니 ?  

신 고등학  악 사  주 현 니다. 

쁘신 에  한 시간  내어 주  심  감사드 니다. 

 

저는 학  사 학 협동과정 악  전공 사과정에 학 , 

사 학  취득  하여 <역량 심 악과 과정 계 식  악 

과역량  탐색(가제)> 연  행 에 습니다. 본 연 는 미   

주역    생들  에 정  미가 는 과 과정 계  

  연 , 21   생들  복     

 는 역  미는 무 , 역  심 과정  계 식  

무 ,  과역   무  탐 는 것  적  니다. 

, 본 연  환  역량 심 악과 과정  계 식과 과

역량  에 한 전문가 여러 들  고견  듣고  본 파  조사  

실시하게 었습니다.  

 

 파  조사는  3회에 걸쳐 실시  정 니다. 1차 조사  본 조사는 

개 형 문  해 본적  견  수 하고  합니다. 1차 조사에 보내주

신 견들    정 어 좀  조화  2차 조사에 고, 2차 조

사  결과들  탕  3차 조사는 간단한 문 형식  실시  정 니

다.  

 

여러 전문가님들  한 고견  시하여 주시  연 에 커다란   

것 니다. 전문가님들께  답해주신 내  본 연  한 료 만 활

 것 , 연   적 는 절  사 하  않  혀 드 니다. 연

에  주시는 든 전문가 여러 들께 심  감사드 니다.  

 

2014. 02. 08. 

학  악  전공 사과정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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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  

1. 에  역  

다   적 식( 실적 식, 개 적 식, 절차적 식, 적 

식 등), 실천적· 적 술뿐만 니   개 , 태 , 가 , 동 , 개 적   

등과 같  간 내적 들  체적  가동(mobilization) 여 다  적 

과 맥 에 적 는 능  

 

2. 역  심 과정  

존  식 심 과정 계  뛰  역  심  계 는 과정

, 식과 역  보적 계  

 

3.  과역  

과에 정  과 고  역  

 

4. 과적 역  

  누 나 러  는 보 적 고 공 적  역  느  과에

만 정  고 다  과에  개  가능  역 . 보  차원에  제시 . 

 

■ 문 

1. 학  악  적 

21  학생들  공적 고 행복한 삶  해 학  악  해야하는 적

 무엇 라고 생각하시는  게 술해주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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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 과역량 

1 에 술하신 학  악  적  달 하  한 악 과역량에는 체적

 어  것들  ? 다  <참고 료 1>에 제시  악 과역량  사  

검 해보시고, 나라 악과 과정에 어 하다고 생각 시는 악 과

역량에 해 게 술해주시  랍니다. 

 

<참고 료 1> 악 과역량  사  

가  주 역  주( 역)  ( 역) 

나다  주  

등(2004) 
× 

 창 ,  연주 ,  

 감  

  

주 등(2008) 
× 

 각  ,  (gestalten), 

에  숙고  

 헤  주 등, 

등(2011) 
× 

 듣 ,  만들 ,  시 , 문

  

 니  주 

등(2006) 

과정  역  
, 식 득 , 습전  득 , 

단  가  

내  역  각 , , 문 역 적 차원   

  

- 스  주 

등(2011)  

적-심미적 

역  
× 

 역 역 생 , 수 , 찰 

 

 

 

3. 악 과에  개  가능한 과적 역량 

역량 심 과정에 는 보  차원에  과적 역량  제시 니다. 아  

나라는 차원에  언적  공  과적 역량  없 만, 악 과에  

개  가능한 과적 역량에 해 고민해볼 필  니다. 다  <참고

료 2>에 제시  과적 역량  사  검 해보시고, 악 과에  개  가

능한 과적 역량에는 체적  어  것들   그 종 에 해 게 

술해주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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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료 2> 과적 역량  사  

가  주 역  주( 역)  ( 역) 

나다  주  

등(2004) 

적 역  
정보  , 문제 결, 창  , 적 

단  실  

  역  적절   

개 적· 적 역  과  , 신   취 

적 역  과적   택, ICT   

  주  

등(2004) 
× 역 , 적 역 , 개 적 역  

주 가 수

(2012) 
× 

문 , 수 , ICT역 , 적· 적 고, 

적 동, 개 적· 적 역 , 문 간  

 과정 

가원 (2009) 

개 적 역  능 , 습능 , 개 능  

적 역  
능 , 시민 식, 제 문 , 

계능  

습 역  창 , 문제 결능 , 정보처 능  

 

 

 

4. 악 과역량과  과적 역량  계 식 

역량 심 악과 과정 계 시 악 과역량과 과적 역량  한 계 

가 니다. 악 과역량과 과적 역량  계 식 형에 한 다  <

참고 료 3>  검 해보신 후, 나라 악과 과정  경  악 과역량과 

과적 역량  계 접근  어 한 형  적합한  택하여 주시고, 타 

견  시  게 술해주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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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료 3> 악 과역량과 과적 역량 계 접근  

접근   

과적 역   

심 접근 

①  과적 역  과에 는 , 과적 역 만 제 

   시 고  과역  제시  는다.  

 과역   

심 접근 

②  과역 만 여 제시 고  과적 역  제시  

   는다. 

과적 역 , 

 과역   

원 접근 

연계  

③ 과적 역 과  과역   제시 다. 과적 

   역   과역 에 적절  포 여 술   

   과적 역 과  과역  연계시 다. 

 

연계  

④ 과적 역 과 과역   제시 다. 과적 역 과 

    과역  연계시  고 각각 적  제시 다. 

 

 

 

5. 악 과역량과 악 과 내 식 간  계 식 

역량 심 과정에  과내 식  역량 개   필수조건  과내

식  전  해 역량  전 다고 니다. 또한 역량  존  식  심화․

전시키는 판   합니다. 악 과역량과 과내 식 간  계 식 

형에 한 다  <참고 료 4>  검 해보신 후, 나라 악과 과정  경

 악 과역량과 과내 식  계 접근  어 한 형  적합한  택

하여 주시고, 타 견  시  게 술해주시  랍니다.  

 

<참고 료 4> 악 과역량과 과내 식 계 접근  형 

접근   

 과역  심 접근 

①  과역  고, 각  과역 과 연계 여  

   과 내 식  제시 다. 

②  과역  고, 과 내 식  에 간  

    개  정 만 다.  

과내 식 

심 접근 

③ 과 내 식 주  제시 고, 과 내 식   

   는 과역  시 다. 

 과역 , 

과 내 식 원 접근 
④  과역 과 과 내 식  동등   각각  

   여 시  제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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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  제시 식 

역량 심 과정에 는 학생들  정 간   고 획득할 것  

는 학습 과  취  제시하게 니다. 취  계 식 형에 한 

다  <참고 료 5>  검 해보신 후, 나라 악과 과정  경  취

 제시 식  어 한 형  적합한  택하여 주시고, 타 견  시  

게 술해주시  랍니다.  

 

<참고 료 5> 취  제시 식 형 

식  

 과역  취  ① 각  과역  각각  취  제시 다.  

취  ② 든  과역   나  취  제시 다.  

 

 

 

7. 역량 제시 식 

역량 심 과정에 는 역량  제시하는 식에 어  가  형  사 니다. 

역량 제시 식 형에 한 다  <참고 료 6>  검 해보신 후, 나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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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정  경  역량 제시 식  어 한 형  적합한  택하여 주시고, 

타 견  시  게 술해주시  랍니다.  

 

<참고 료 6> 역량 제시  형 

식  

술  술 
①  각  과역  미  게 술  술  

   다.  

취  제시  ② 각  과역  미  취  제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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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 델 이 조사 지 (2차) 

 

안녕하십니 ? 

학  악  전공 사과정  주 현 니다. 

쁘신 에  1차 파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 들

께 심  감사드 니다. 

 

난 1차 파  조사에 어 2차 파  조사  실시하고  합니다. 2차 

파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탕  조화  문항  제시 거나, 

좀  체적  술 문항  어 제시 니다.  

 

전문가님들께  답해주신 내  본 연  한 료 만 활  것

, 연   적 는 절  사 하  않  혀 드 니다.  

적 참여에 든 전문가 여러 들께 심  감사드 니다.  

 

2014. 02. 18. 

학  악  전공 사과정 

 주 현  

 

1.   적 

1차  조 에  학  악  해야하는 적  묻는 문에  여러  

답  다 과 같  조 습니다.   는 적  각각   느 정

  5점 척  에 견  시(√) 여 주시  니다. 다  견  시  <

견>에 술 여 주십시 .  

순

 
적 

①  

전   

 

 

②  

 

 

③  

보  

④  

 

⑤  

매   

 

1 
 다 에    심미적 경

험 
     

2 적     개       

3 
에  심 개    는 

태   
     

4   적  개       

5 적 취감 고취      

6 
적 식 득  에  능  

개  
     

7  감 능   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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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       

9 
( , 동심, 존 , , ,

존감 달,조 ,공감능 ) 
     

10 
 문  포  다  문 에  

  포  개  
     

11 전 적 간       
12 창  계       

13    는 계 시민       

14 정        
15 다 능 개       

16  가        

17 복          

 

< 타 견> 

 

 

2. 악 과역량  

 

2.1  

1차  조 에  나  악과 과정에 어 한 악 과역량  묻는 

문에  여러  답  다 과 같  조 습니다. 러   과역  주 가 당

 5점 척  에 견  시(√) 여 주시  니다. 주 에  다  견  시  <

견>에 술 여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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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 

( 역) 

  ( 역)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듣  

  

 듣        
 탐         

식 득       

         

 

      

연주       

       
말   술  

(describing) 

     

창조 

 창  원  탐       

 만들       
(transforming)      

       

찰 

에  숙고       
      

공감       

단, 가,       

 문        

       

심미적 역       

습전  득      

 

< 타 견> 

 

 

2.2  

악 과역량  적  나타나는 악 활동  미하는 것  아니라, 그 동

  적, 정 적, 심동적, 적, 심미적 경험  과정들  체적  제시

 그 동들  극적  취 고  는 것  동 체가 닌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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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 적  역 는 것에 차  갖습니다.   연주 거나 창   

간  식, 술, 태 , 정 , , 원  등 다  들  가동 고 동 는 

과정에 점  는 것  역  주  가 습니다.  악 과역량

 미 에 한 다  <참고 료 1>  검 해보시고,  2.1 에 제시  각

각 ‘역량 주( 역)’  미는 무엇 라고 생각하시는  간단하게 한  문  

정  술하여 주시  랍니다. 술 식  술식 든 개조식 든 상 없습니다. 

타 다  견  시  < 견>에 술 여 주십시 .  

 

<참고 료 1>  악 과역량  미  사  

가 

 주 
역  미 

나다 

 

주  

등 
(2004) 

 
  

창  
 

창  생각, 느낌, 정  등  체적 고 신 게    수  

, 규 ,  등  는 것  포 다. 개 , 경험, 열망, 계  등  는 

다  곡 나 곡  창   생들  창  계 고 그것  다  

맥 에 적 다. 생들  개 적 고 문 적  원  결집시 는 동시에 그들  창

적 과 적 고 수 적  고  다. 그들  적 (  

수), 규 ( 곡 과  식), (  ) 등  는  점차적

 다.  

 
  

연주 
 

  그 미  드러내   연주   다.  연주 는 것  

생각, 느낌, 감정, 감각 등  고 는  께 그것  연주  창

물에 생  는 것  미 다.  연주는 적   다  닉 

술에   다. 또 ,  격적 ,  그것들  전달   

는 닉과 전 뿐만 니  적 내 과 적 격  동 가 

다. 생들   연주   그들  적 (  수), 규 ( 곡 과 

 식),  수  (  ) 등  는  다.  

 
 

감  
 

  감   다  미 탐 , 그 고 적 고 심미적  점  

 탐 는 것  포 다.  감  감  신과 다  들에게 주는 

 단   과 고 감 에  감동 고  는  

다. 다  적 창 물  접  곡  적, 징적, 술적, 심미적 에  

생들  술적 식과 감수  개 다. 그 게  그들  에   

  게 다. 그들  또  그들  - 식(self-knowledge)  개

고 그들  문 적 정체  게 , 다  문 에  개  득 다.  

 

 

주  

등 
(2008) 

 
각  

 
 

•다  듣 식   각 고 다  식  묘  
• 적 수단, 원   식 고  
•      탐  
• 생  창    묘  

 
 
 

•경험 적  , 연주 ,  
•  창 , 생 , 곡 ,  
•  보   
•다  식   고  
•다  문  에 실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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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숙고 

 

•  능 고 , 술 , 가  
•문 적, 적, 역 적 맥 에   경험  
•  과  다  술과 식과  연계  식  
• 적 경( 신 경 / )  탐 고 찰  
• 적   점에  곡   

 

-

스

 

주 
등 

(2011) 

생  

생 역     다. 것   다루는 접적  경

험  가능 게 다. 것   적 , 연주, 같  , 실 

 다  식 에  , 스스  만들거나 곡   조  께 맥 과 

  창  등   전 다. 맥 과   내 적 또는 

식적   에 다.  는 적절  적 수단  시

험  실 , 적  등  포 다. 

수  

수 역     과 다. 주 적  청각적 에 여 

 고 는 능  정  내 적 맥  에  적 적    

것 다. 과  과정   고  는 것 다.    

시 적 조  고   접근 과 맥 과  문제제  끈다. 또

 적 조     연  과  문제제  끈다.  

찰 

찰역  에    가  다. 점     뿐만 

니   결과 다. 여  , 주제 또는 적 맥  체적  

고 경 에  문제  다.  것  결과  고, 주  주제적 

계   가 는 능 에  것 다. 또 는 과 식  포 여 

과 문제  과적  고 또  에 근거 여 단 는 것에  것

다. 

 

역   

주 

( 역) 

  ( 역) 미 

듣  

  

 듣    

 탐     

식 득   

     

 

  

연주   

   

말   술  

(describing) 

 

창조 

 창  원  탐   

 만들   

(transforming)  

   

찰 

에  숙고   

  

공감   

단, 가,   

 문    

   

심미적 역   

습전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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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견> 

 

 

3. 악 과에  개  가능한 과적 역량 

1차  조 에  과에  개  가능  과적 역  묻는 문에  여러  답

 다 과 같  조 습니다. 러  과적 역  주 가 당  5점 척  에 

견  시(√) 여 주시  니다. 주 에  다  견  시  < 견>에 술 여 

주십시 .  

 

역   

주 

( 역) 

  ( 역)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습역  

창 적 고      

문제 결능       
ict 능       

적 고      

문       

습능       
조 능       

, , 능       

식능       
수       

      

적 능       

적 

역  

능       
과        

문 능       

계능       
공동체 식      

시민 식      

감정         



 

 388 

존       

공감능       

개 적 

역  

개 능       

능       
신   식  취      

존감   능       

      
술적 감수       

 

< 타 견> 

 

 

4. 악과 과정에  과적 역량과 악 과역량 연계 안 

1차  조 에   과역 과 과적 역  계 식  묻는 문에  

 전문가님들께  과적 역 과  과역  연계 는 원 접근 식  택 주 습니

다. 원 접근  경  과정 문  체제  연  다  연계   수 습니다.  

나  과정  문  체제는  ‘  - 내  - 수 · 습  - 가’ 등  

니다. 러  문  체제  참고 시  나  과 과정에 는  에   

식  과적 역 과  과역  연계시  수 는  체적    문  정  

간단 게 술 여 주시  니다.  

< 술 시> 

시1) 과적 역  ‘ ’에 제시 고, ‘내 ’ 에   과역  제시  

        과적 역  포 여 술 다. 

시2) 과적 역 과 과 역   ‘내 ’ 에 적   제시  

       고,  연계시  수 는  ‘ 수· 습 ’ 에  제시 다.  

       또   연계 는 동 시  ‘ ’  제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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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 과역량, 악 과 내 식, 취  간  계 식 

1차  조  5 ~7  문  경 , 다 과 같  결과가 습니다(극 수  견 

제).  

  문   

 

순  

5.  과역 과  

과 내 식 간   

계 식 

6. 취  제시 식 7. 역  제시 식 

1 
①  과역  심 접근(  

   과 역  과  내  

   식 연계) 

①  과역  취  제

시 
② 취  제시 

2 
③ 과 내 식 심 접근(  

    과 내 식  는 

     과역  시) 

 ① 술  제시  

3 

④  과역 , 과  내  

   식 원 접근(각각 여 

   동등   적  제 

   시) 

 ①과 ② 원 제시  

 

     과역 , 과 내 식, 취  간  계 식  다  <참고

료 2>  같  6개  계 식  가능 니다. 다  <참고 료 2>  검 보시고, 1) 6

개  계 식     나  과 과정에 가  적 , 2) 택  , 3) 

 보  견 나 다   등에  게 술 여 주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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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료 2> 

▣  1. 각  과역   과 내 식  연계 여 제시 고,  과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과역  과 내 식 

창 적    

•  

• 듬  그 적 징 

•신체 ( 수 , 가  , , 들  등) 

• 실험 

 

'창 적   ' 역  취  

• 과  식적  각 ( 책) 

• 적, 듬적, 가 적  만들  

•  에 맞게   또는 전체  여  식  만들   

• 적 또는 그 적  술  적  묘  

•   에 적 게 만들 ( . 역 극, 그 극, 극) 

 

▣  2. 각  과역   과 내 식  연계 여 제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과역  과 내 식 

 듣  

•듣  시( 식, , 럽 ) 

•    

• 식: , 간단  가곡 식,  

• 주곡  원 ; 복, , 조 

•  

• : , 2 , 4 , 8   

• 적 매개 수: 강 , , 듬, , 티 , ,  

 

'  듣 ' 역  미 

수  심 적  생들  식적 고, 집 적 고, 다 게 듣는 것뿐만 니  전에  

   식과  만남    는 것 다.  나 가 들  처 에는  고

 단  그다 에는 점차적  적   들  것  묘 는 것  다.  

듣 는 다  청각적 각뿐만 니   것에  개 과  시 다. 

 

'  듣 ' 취  

• 과  식적  각 ( 책) 

• 적, 듬적, 가 적  만들  

•  에 맞게   또는 전체  여  식  만들   

• 적 또는 그 적  술  적  묘  

•   에 적 게 만들 ( . 역 극, 그 극,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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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 내 식  계 는  과역  시 고,  과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과 내 식  역  

과 고: 

시그  , 슬 건, 고 , 스 보드, 주제 

•   

• 에   

 

' 에  ' 역  취  

• 고 스   정보 내  고 가  

•   연    술  

• 고  능  강조  

 

 

▣  4. 과 내 식  계 는  과역  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과 내 식  과역  

경  
•  듣  

•   

 

'  (transforming)' 역  미 

생들  식적 , 찰, 수정    다  식  다. 들   절

적  과 절적   다. 또  습 들  적, 적, 적   

  그들  역  개 다. 과 다  과 역  식  술과  결   들  

 조적 고 심미적   가시 고, 공감각적 태  그것  다. 

 

'  ' 역  취  

• 다    맥 에  경  시 수집  

• 경  ( 식, , , , 연주 )  탐 고, 과에   

• 경  듣고 다  다  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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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역 과 과 내 식  연계시  고 각각  제시 고,   과 

             역  미는 각 역  취  제시 다. 
 

 과역  취  

 각   

 

• 생들  시간적 고 식적  맥  에  곡  다. 

• 전 적 식  식 다. 

• 적   점에  곡  다. 

 

과 내 식 

•   

• 계 각    

•   주  

• 계 각   

•  닉,   

•   
• , 생 ,  

•  실험 

• , 그 ,  

• 제  

•  ,  

•  가 에 맞  연주  

 

 

▣  6.  과역 과 과 내 식  연계시  고 각각  제시 고,  과역 

              미  술  제시 , 취   각 역  제시 다.  

 
'수 ' 역  미 

수 역  무 보다   과 과 다. 주 적  청각적 에 여  

고 는 능  심적 미  정  내 적 맥  에  적 적    것 다. 

과  과정적   고  는 것 다.    시 적 조  

고   접근 과 맥  문제제  끈다. 또  적 조     연  

과  문제제  끈다. 

 

과 내 식 

맥 , 경, 

계  

과  

• 적 건   

• 경제적   

• 스  ,  문  

•   

• 시   생  

청  문  

•  스 , , 뮤   

• 청  과  

•  스 과 , 동 , 공연  

 

'수 ' 역  취  

• 생들  내 적 맥 에 여 차  주 적  청각적  다.  

• 생들  보 과  적 매개 수  조 체계  식적  점  적 조  

  다. 

• 생들  전문  여 결과  공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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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과 과정에  

적   
 

2) 택    
 

3)   

보  견 또는  

다   
 

 

 

  



 

 394 

<부  3> 델 이 조사 지 (3차) 

 

안녕하십니 ? 

학  악  전공 사과정  주 현 니다. 

쁘신 에  1,2차 파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

들께 심  감사드 니다. 

 

제  3차 파  조사  실시하고  합니다. 2차 파  조사는 1,2

차 조사  결과  탕  조화  문항  제시 니다. 

 

전문가님들께  답해주신 내  본 연  한 료 만 활  것

, 연   적 는 절  사 하  않  혀 드 니다.  

 든 파  조사에 심 껏 해주신 든 전문가 여러 들

께 심  감사드 니다.  

 

2014. 02. 28. 

학  악  전공 사과정 

 주 현  

 

1. 악 과역량 주화 타당   어 정  적절  

 과역  주  당 에  2차 파  조사 결과는 다 과 같습니다.  

역   

주 

( 역) 

  ( 역)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듣  

  

 듣   
1 

(3.45%) 
0 

(0.00%) 
2 

(6.90%) 
9 

(31.03%) 
17 

(58.62%) 

 탐    
0 

(0.00%) 
0 

(0.00%) 
2 

(6.90%) 
10 

(34.48%) 
17 

(58.62%) 

식 득  
1 

(3.45%) 
1 

(3.45%) 
11 

(37.93%) 
11 

(37.93%) 
5 

(17.24%) 

    
0 

(0.00%) 
3 

(10.34%) 
6 

(20.69%) 
14 

(48.28%) 
6 

(20.69%) 

 

 
0 

(0.00%) 
0 

(0.00%) 
0 

(0.00%) 
5 

(17.24%) 
24 

(82.76%) 

연주  
0 

(0.00%) 
0 

(0.00%) 
0 

(0.00%) 
7 

(24.14%) 
22 

(75.86%) 

  
0 

(0.00%) 
1 

(3.45%) 
5 

(17.24%) 
13 

(44.83%) 
10 

(34.48%) 
말   술  

(describing) 

0 
(0.00%) 

1 
(3.45%) 

9 
(31.03%) 

12 
(41.38%) 

7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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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창  원  탐  
0 

(0.00%) 
0 

(0.00%) 
6 

(20.69%) 
14 

(48.28%) 
9 

(31.03%) 

 만들  
0 

(0.00%) 
0 

(0.00%) 
2 

(6.90%) 
9 

(31.03%) 
18 

(62.07%) 

(transforming) 
0 

(0.00%) 
0 

(0.00%) 
3 

(10.34%) 
14 

(48.28%) 
11 

(37.93%) 

  
0 

(0.00%) 
0 

(0.00%) 
0 

(0.00%) 
13 

(44.83%) 
16 

(55.17%) 

찰 

에  숙고  
0 

(0.00%) 
0 

(0.00%) 
6 

(20.69%) 
11 

(37.93%) 
12 

(41.38%) 

 
1 

(3.45%) 
0 

(0.00%) 
12 

(41.38%) 
11 

(37.93%) 
4 

(13.79%) 

공감  
0 

(0.00%) 
0 

(0.00%) 
3 

(10.34%) 
9 

(31.03%) 
17 

(58.62%) 

단, 가,  
0 

(0.00%) 
0 

(0.00%) 
3 

(10.34%) 
13 

(44.83%) 
13 

(44.83%) 

 문   
0 

(0.00%) 
1 

(3.57%) 
2 

(7.14%) 
13 

(44.83%) 
12 

(42.86%) 

  
0 

(0.00%) 
2 

(7.14%) 
5 

(17.86%) 
13 

(44.83%) 
8 

(28.57%) 

심미적 역  
0 

(0.00%) 
2 

(7.14%) 
2 

(7.14%) 
8 

(28.57%) 
16 

(57.14%) 

습전  득 
1 

(3.57%) 
7 

(28.57%) 
9 

(32.14%) 
9 

(32.14%) 
1 

(3.57%) 

 

 여러 가  견  주신 내 들  여 다 과 같   과역   조

 습니다. 조  다   검 시고, 주  당    정  적절 에  

5점 척  에 견  시(√) 여 주시  니다. 그 고 ‘① 전  당  ’ 나 ‘② 

당  ’  택 신 께 는 < 견>에 주   또는  정에   

드시 술  주시  니다. 

 

역   

주 

(

역) 

   

 

( 역) 

주  당   정  적절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① 

전  

적절 

 

 

② 

적절 

 

 

③ 

보  

④ 

적절 

 

⑤ 

매  

적절 

 

감  

  

다  

느끼   

듣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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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    

문 에 

  

 

          

말    

술  
          

 

           
 

연주  
          

  

 
          

  

창  원   

탐  
          

  

만들  
          

  

 
          

  

 
          

찰 

에  

  

숙고  
          

  

주는 느낌  

공감  
          

단, 가,  

 
          

 

 
          

 

< 타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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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주  미 

2차 파  조사 결과  탕  악 과역량 ‘역량 주( 역)’  미에 

해 다 과 같  조화하 습니다. 러  ‘역  주( 역)’ 미  당 에  5점 

척  에 견  시(√) 여 주시  니다. ‘① 전  당  ’ 나 ‘② 당  ’

 택 신 께 는 < 견>에  드시 술  주시  니다. 

 

역   

주 

(

역) 

미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감  

생들  다  듣 식  여  탐

,  고, 적 경험  정

적  수  ․ 각 ․ 다. 또 ,  조

 에 내 는   원  ․ 조  ․ 

체계 ․  등  탐  ․  ․  

 미 는 적 조물  다. 

  듣고 곡  징적  

여 말 나  묘 , 에  

 는 감동  다. 생들  다  

곡  감  술적 식과 감수  

개 고, 문 적 ․ 적 ․ 역 적 맥 에  

다   경험  문 적 정체  

게 , 다  문 에   ․ 존

 ․ 개  득 게 다. 생들  술 

경험  주는 다 과 가  경험 고 내

  적  고 실

고  는  능  갖게 고,  

심미적 ․ 술적  미에  각 고 

는 체험   에  찰 게 다.  

     

 

생들  적  적  가 고 

 미  신  내  다  식  

다. 고, 연주 고,  

신  감각  개 고, 느낌과 감정 등  

게 다루 ,   여 다  과 

고, 심미감  느끼 ,  좋 는 

 다. 생들    신

 생각, 느낌,   여 

 창  본 원  탐 고,  조

적  조 , 다  매체  여 

창적   만들고, 창 적    

는 능  갖는다. 생들  적 

 창 ,  신  고, 

   원 에   

시  수 , 러  과정들   창

과  계 고 취감  고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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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찰   수 고  창조 내는 

든 과정에   능 다. 생들  

과  다  주제에  다 게 생

각 고 공 , 적 조물   

여 내  뿐만 니  그 에 담  

가 , 미, 능, 맥  등에 심  가 고 

조 다. 다  맥 에   경험

 공감능 과 능  고,  

나  동들  정  점에 각 여 

가  단 다. 생들    

에   적 수  적 고  

게 고,  다. 생들   전

체에  식  문 적, 적, 역 적  

게 는가에  다  견 

  가, 단,  게 다. 또 , 

생들    과  , ( 신 

 )과   과정   내적 찰, 

공감, ,  경험 게 다. 결  

생들  신   적  

 신  계  가고 게 

다.  

     

 

< 타 견> 

 

 

3. 악 과에  개  가능한 과적 역량 

악 과에  개  가능한 과적 역량 주  당 에  2차 파  조사결과는 

다 과 같습니다.  

역   

주 

( 역) 

  ( 역) 

①  

전   

당   

 

②  

당   

 

③  

보  

④  

당  

⑤  

매   

당  

습역  

창 적 고 
1 

(3.45%) 

0 

(0.00%) 

0 

(0.00%) 

13 

(44.83%) 

15 

(51.72%) 

문제 결능  
2 

(6.90%) 

0 

(0.00%) 

5 

(17.24%) 

16 

(55.17%) 

6 

(20.69%) 

ict 능  
0 

(0.00%) 

2 

(6.90%) 

12 

(41.38%) 

11 

(37.93%) 

4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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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 
1 

(3.45%) 

1 

(3.45%) 

8 

(27.59%) 

14 

(48.28%) 

5 

(17.24%) 

문  
1 

(3.45%) 

3 

(10.34%) 

13 

(44.83%) 

10 

(34.48%) 

2 

(6.90%) 

습능  
0 

(0.00%) 

7 

(24.14%) 

14 

(48.28%) 

4 

(13.79%) 

4 

(13.79%) 

조 능  
0 

(0.00%) 

5 

(17.24%) 

8 

(27.59%) 

12 

(41.38%) 

4 

(13.79%) 

, , 능  
0 

(0.00%) 

1 

(3.45%) 

7 

(24.14%) 

11 

(37.93%) 

10 

(34.48%) 

식능  
2 

(6.90%) 

2 

(6.90%) 

14 

(48.28%) 

10 

(34.48%) 

1 

(3.45%) 

수  
1 

(3.45%) 

7 

(24.14%) 

14 

(48.28%) 

4 

(13.79%) 

3 

(10.34%) 

 
1 

(3.45%) 

0 

(0.00%) 

5 

(17.24%) 

14 

(48.28%) 

9 

(31.03%) 

적 능  
0 

(0.00%) 

2 

(6.90%) 

13 

(44.83%) 

10 

(34.48%) 

4 

(13.79%) 

적 

역  

능  
0 

(0.00%) 

0 

(0.00%) 

6 

(20.69%) 

8 

(27.59%) 

15 

(51.72%) 

과   
0 

(0.00%) 

0 

(0.00%) 

1 

(3.45%) 

12 

(41.38%) 

16 

(55.17%) 

문 능  
0 

(0.00%) 

0 

(0.00%) 

2 

(6.90%) 

11 

(37.93%) 

16 

(55.17%) 

계능  
0 

(0.00%) 

0 

(0.00%) 

5 

(17.24%) 

14 

(48.28%) 

10 

(34.48%) 

공동체 식 
0 

(0.00%) 

0 

(0.00%) 

5 

(17.24%) 

13 

(44.83%) 

11 

(37.93%) 

시민 식 
2 

(6.90%) 

3 

(10.34%) 

12 

(41.38%) 

10 

(34.48%) 

2 

(6.90%) 

감정    
1 

(3.45%) 

0 

(0.00%) 

0 

(0.00%) 

7 

(24.14%) 

21 

(72.41%) 

존  
0 

(0.00%) 

0 

(0.00%) 

5 

(17.24%) 

13 

(44.83%) 

11 

(37.93%) 

공감능  
0 

(0.00%) 

0 

(0.00%) 

3 

(10.34%) 

12 

(41.38%) 

14 

(48.28%) 

개 적 

역  

개 능  
1 

(3.57%) 

3 

(10.71%) 

8 

(28.57%) 

12 

(42.86%) 

4 

(14.29%) 

능  
0 

(0.00%) 

4 

(13.79%) 

6 

(20.69%) 

13 

(44.83%) 

6 

(20.69%) 

신   식  취 
0 

(0.00%) 

0 

(0.00%) 

2 

(6.90%) 

15 

(51.72%) 

12 

(41.38%) 

존감   능  
0 

(0.00%) 

0 

(0.00%) 

0 

(0.00%) 

19 

(65.52%) 

10 

(34.48%) 

 
0 

(0.00%) 

0 

(0.00%) 

0 

(0.00%) 

5 

(17.24%) 

24 

(82.76%) 

술적 감수  
0 

(0.00%) 

1 

(3.45%) 

0 

(0.00%) 

3 

(10.34%) 

25 

(86.21%) 

 

 과적 역량  각 하  ( 역)  각 역량 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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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야 하는 하  ( 역) 항 들  1~3 순  적어주시  랍니다. 

합 나 삭제 등 견  시   < 견>에 적 주시  니다.  

역  주 

( 역) 
1순  2순  3순  

습 역  
   

적 역  
   

개 적 역  
   

 

< 타 견> 

 

 

4. 과적 역량과 악 과역량 체적 연계 안 

과적 역 과  과역  체적 연계 에  2차  조  결과  다 과 같  

조 습니다. 다 에 제시     고 생각 시는  3가  택

 항 호  1~3 순  적어주시  랍니다. 견  시   <

견>에 적 주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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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 과적 역  제시 고, ‘내 ’에 과적 역 과 연계   과역  제 

시  

•‘ 수· 습 ’, ‘ 가’, ‘ ’ 등에  연계 는 내  제시 

2 
•‘ ’에 과적 역 과  과역   여 제시 

•  내  ‘내 ’, ‘ 수· 습 ’, ‘ 가’, ‘ ’ 등에 연계 여 제시 

3 •‘ ’에 과적 역  제시 고,  과역  ‘내  취 ’ 에 포 여 술  

4 •‘ 격’에 과적 역  제시 , 연  제시   

5 

•‘내 ’에 과적 역 과  과역   적   제시 

•‘ 수· 습 ’에  연계  제시 

•‘ ’에  연계 동 시 제시 

6 

•‘ ’에  과적 역 에   술  고, 적  내  ‘  과역 ’  

 연  

•‘내 ’, ‘ 수· 습 ’, 가’ 에 는 ‘  과 역 ’에 점   제시  

7 
•‘ ’  ‘내 ’에   과역  제시  

•‘ 수· 습 ’ 에   연계시  수 는  제시  

8 

• 과적 역  에  제시 

•  과역  과 과정에  과 역  미  수   제시 

•‘ 수· 습 ’ 에  역  개  단계  계적  제  

•역 / 역  역  단계적 취  제시 

 

순   

1순  
 

2순  
 

3순  
 

 

< 타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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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 독일 과    목 16 

주 등 등 

- 

뷔  

(2003/2004) 

� 등  적과 과제는 각 동  습  

  제공 고, 본 술, 능 , 역  득  가 

 능 게 는 것 다. 

�태 ( , 각 , 제 , 습 , 신 , 신과  

 심 등)  득 

�능 (개 적 역 , 적 역 , 적 역 ,  

 과역 )  득 

� 식  득 

 

(2004/2006), 

 

(2004/2008) 

� 는 개  에  적   

  개 에   실 는 과제  갖는 

 다.  

� 등 에    동들  역  

  개 고, 연계능  보 다.  

�  과제는 생들   개    

 원 주는  다.  는 생들  습  

 경험뿐만 니  계에   연계시 고 

 미에 심  갖는다.  

� 등  I단계에  생들  미   계 

  에 다는  께 그들  능  

 과 술  시 다.  

 

 (2001) 

� 등  시   들에게   

  시  제공 다.   다  , 태 

 , 능 , 술, 식 등  제공 , 다  다  

  들과 께 존 고, 습 고, 만들고,  

  다. 

� 등  과제는 든 들  적   

  가능 게 는 것 다.  

� 든 들  과역 , 개 적 역 , 적  

 역 , 적 역  개  다. 

�   역  제공 고 생들  돕는 

 다.  

 공시  검  

                                            
16 처: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3, p. 5; 2004, pp. 12, 14;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 Fachbereich 

Erziehungswissenschaft und Psychologie der FU Berlin, 2004, p. 5;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p. 5;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et al., 2004, p. 5;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p. 5; Der Senato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reie Hansestadt Bremen, 

2001, p. 5;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p. 4, 5; 2011b, pp. 4, 6;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and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2004, pp. 3, 4; Rosenthal et 

al., 2002, p. 4;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p. 

11;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p. 4; 2011, pp.4, 8에  재

 

 



 

 403 

 

 (2011/2011) 

� 등 는 든 생들에게 공  과정에  

 본적 역  제공 고,  나 가 그들  능 

 과 미  전시 는 가  그들  체적  

 원 다.  

� 등  적  , 습동 ,   

  등  시 고, 든 생들  적  

 심  러 고 시 는 것에 점   

 다.  

� 등 는 계 는 제 에 공적 참여  

   본적 고  역  득   

  동등   제공 다.  

� 에  습  생들  과 역 과 과 

 적 역  개  는 적  갖는다.  

� 나  생들  다  과  식  

 전 고 는 능  다. 

� 나  생들  적  책 감 는  

  개  원 다.  

� 에  습  생들  과 역 과 과 

 적 역  개  는 적  갖는다. 

 

- 

포 폼  

 (2004/2002) 

� 등  과제는 생들  적 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  는 것 다.  

�체계적 습과 본 식, 능 , 술  득   

 가능 게 는 것  등  과제에 고  

 는 등 에  계  개  것 다.  

�   다  가  과제  결 다: 

-  강  

-연계능 과 생 습 

-공동참여능 과 참여능  

� 등  는 생들  체적   개 

 다. 그러  적 는 역  개  전 

 에 각시 다.  

�  적  참여, 미 는  

  계, 에   족 등    

 수적  역  개 에 헌신 다.  

- 

스  

 (2008) 

�  접근  든 생들에게 습  

 태  수 능   열 다.  

� 는 적 과제  수   개   

  고 여  식, 능 , 술, 태 ,  

 가  등  가 다.  

� 는 개  달, 결정과 동  ,  

 공 과 연 경   책 감 등  시  

 다. 

� 생들  적, 경제적, 적, 문 적, 정  

 적 에 참여 고 그들 고   만들  강 

 다.  

 공시  검  

겐 

 (2010/2011) 

� 겐   겐  공 적  과제 

  다    공 다.  

- 간적  에  존  

- 공동체   책  

- 경과 연  책 감 게 다루   

- 겐과 에  고 과    

- 럽에  개   

- 계  든 들   책 감 

� 습역  개  심적  수 다.  

�  객 적 적  다 과 같다. 

- 과 식  전달  

-능 과 술  개  

- 적 에   

-공동체적 책 과  민주   

  공동   능  

-미  식적 , 결정적 , 적  

   다루   능  

-문  문에  개    

-다  들  종 적, 철 적 신 에  존  

-각 생들  개 적  원  

� 등 에  습  근본적 적   는 

 졸 에 는 본적  심   

  보 고, 든 생들  미, 능, 능 

 에  개 적  원 는  다.  

  역  러 다.  

� 습역  개  심적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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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5> 독일 과 과  

 과역량 각 역량 범주  미17
 

                                            
17 처: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a, p. 6; 2012, p. 6;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p. 10;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p. 12; Ministerin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

Westfalen, 2011, p. 10; Arndt-Robra et al., 2012, p. 5;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p. 12;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2, p. 6; 

Ministerin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p. 10; Hintze et al., 

2006, pp. 6, 8에  재  

 

 

 주 미 

과 

수 

역  

겐  

등(2010),  

등(2012) 

과 수역  적 역 , 다   습 역   개 는 적 

경험능 , 적 능 , 에  식 등  컫는다. 는 수  

는 원   '   경험 ', '  듣  ', '

 시각 ' 등  습 역 에  루 다. 

과 

 

역  

역 

  

등(2006),  

  

등(2008) 

'  각  ', '  ', ' 에  숙고 ' 등  역들

 는 , 들  역들  수 에  미 게 연 , 각과정, 

과정, 고과정  보 다. 적 각,  실제적 경험, 적-

각적  등  계는 포 적     다 

 

  

역  

역 

- 

스   

등(2011) 

다   다루는   든 경험 , 식 ,  계  

 능 과 술 다. '  역 '  '수 역 ', '생 역 ', ' 찰역 ' 등  

3가  역  과정 적  조  것 다. 

적  

 

역  

-  

 등(2012) 

등  생들  적 역  끄는 생 적, 수 적, 생 적  

적 역  득 다. 러  적 역  체적  게 고, 

정 적, 동적, 적, 적 달  달   계  숙 시 , 

  적 순  생겨난다. 는 적 수 역 , 적 창  등

  과가 종적  달  역 다. 

과 

역  

  

등(2011) 

 '생 ',  '수 ', 에  ' 찰' 등   역 에  개 는 

적 역  

적

- 

술적  

역  

겐 

등(2012) 

적- 술적 역  다  것들   개 는 것 , 체  문 적 

 미에  가  체계    역 과 적 역  미 다.  
–   창 적 고  게 다루   
– 료  식  실험   
–고  창적  문제 결책 찾   
–  것  각 
–연   여 공간    
–  차  
– 태에  개 적  정 적 미  는 식  개  
–창 적 과정  동시   동  포착 는 것 
–내적 미  계  창조  
–  고 식에    
–  고  능  존   
– 술적 /수  맥 에  다  에  식적 각 
–공감  경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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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철과 철  간  균    
– 술   정 , 전, 망  적   수 다는 것  식  
–심미적 단  

적

- 

심미적  

역  

- 

스   

등(2011) 

적-심미적 역  개 적  만들 ,   검  난다. 

것  4개  보 적  에  체 다: 각, 공감, , 신체 민감 . 

에 참여 고 적 경험에  동 는 , 러 집 여 듣고  

  , 정 , 연  탐 는 능  등  각에 다. 공감  

심, 민감 ,  갖고 에 참여 고, 에   신  경험

계  는  능  술 다.  주 적  것 고, 찰과정에 

 신 고  경험능 에 거 여 만들  결정  미 다. 것  창

적 과정 또는 들  는 것에 신  경험, , 식  개 적

고 접 는  다. 신체 민감  신  신체적 경험 에  

  나게 고,   역동적 내 에  수  

는 것 다. 것   에 여 고, 수  에 뿐만 니   각 

에  신  가능 과 계  가 고 신   탐 는  다.  

과정 

 

역  

역 

니  

 등 

(2006) 

•과정  역 역  식  적   생들에  고 수 는 

절차  연 다.  역  내   역 역   처    

 식과 술  포 다.  들 ,  

   - 징적 나 과  고 고 적  

   - 과 전문적  과 절차  고 식생 에  

   - 적 습  고 습에  찰 는 과정  고  

   - 문제 결에  신  식뿐만 니  계  전시 고 식  

•과정  역 역  내  처 는  적  식  술에 다:  

 , 과  과 닉   식  득, 습 는 것에  

 습 득, 단 고 가 . 

내  

 

역

역 

니  

등 

(2006) 

•내   역 역  과연 적 다; 생들  각각  내 역에   식 

  가져  는  결정 다.  

•내   역 역  각 , , 문 역 적 맥  등  역  역  

 에  득  과 식  술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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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6> 독일 과 과  

 과역량 각  요소  미 

 

1.  용  역량18 

                                            
18 처: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pp. 88-89;  

Ministerium für Bildung Saarland, 2011, p. 7;  Engelmann et al., 2007, pp. 13-14; Badenhop et al., 

2012, p. 10;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p. 10;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p. 12;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p. 20;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4, p. 271; Die 

Senatori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007, p. 5; Ministerium für Bildung, 2009, pp. 11-12; Hintze 

et al., 2006, p. 11; Ministerin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pp. 12-13;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b, p. 13;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c, p. 13; Engelmann et al., 2007, p. 7; Arndt-Robra et al., 

2012, pp. 5-6 에  재  

 

 

 주 미 

 

 

듣  

-

스

 

등 

(2008) 

든 역 역에  듣 는 결정적  역  다. "  듣 " 역 역 에   것  

다  ( 과 , 식과  , 다  나  문  )과  감

다. 생들  적극적  다  듣 능  전시 다. 생들  는  적 

경험  점에   듣  식  는다.  그들  개 과 심  고 

개 다.  

 

청각적   체적   수  개 적 과제 다. 냐  "  만들 "  

"  " 습  적  듣 에 존  문 다. 다   다: 

-다  에  과 만나  

-  과 경험  

- 보    

 

 

등 

(2011) 

1. 수  심 적  생들  식적 고, 집 적 고, 다 게 듣는 것뿐만 니  

전에     식과  만남    는 것 다.  나 가 

들  들  것  술 는 것  다 - 처 에는  고  단  그다 에는 점차 

적  .  듣 는 다  청각적 각뿐만 니   것에  개

과  시 다. 

 

2. 무적  역   

-다  식   집 여 듣  

-  들   느낌과 연  술  

-  또는  고, 식 고,   

-간단   식과 식 원  식  

- 적  적 매개 수  식 고  

- 적   개  적  

- 보 원  고 보에 숙달  

- 곡가  전 적 식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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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등

(2011) 

들  듣는 태  뿐만 니  체적  듣  식  에  역  개 다. 

러   에 들  들  것  술 고 들  에   수 다. 

들   는 개 과   청각적  다. 습 는 

점차 여 듣고, 에 근거 여 들 , 내적  적  전시 다. 는 듣  

역  체계적  미 다. 동시에 듣  역  개  적-심미적 감정과 경험  

강  가능 게 다. 

헤  

등

(2011) 

생들  듣는 태  뿐만 니  체적  듣  식  에  듣 역  

개 다. 그들  개 과  정  여  그들  들  것  

술 다. 러  에 그들  들  에   수 다. 생들   

점차 여 듣고, 에 근거 여 들 , 내적  적  전시 고, 그들  

듣 역  체계적  다. 동시에 듣  역  개  적-심미적 감정과 경험  

강  가능 게 다. 

 

듣  

찰 

-

 

등 

(2007) 

• 2  

 곡  주 게 그 고 차 여 듣   심  찰  

 

•4  

나 에 맞는 과거     고 경험  찰  

 

듣  

술 

 

니  

  

등 

(2012) 

 듣  술  역  생들  식적  각 능 , 적 능 , 청각  

전시 다. 식적 듣 는 적  묘   에  적절   가능 게 

다.  

 

각 

 

 

 

 

등 

(2006) 

 

등 

(2008) 

생들  다  듣  식들  다루는 것  다; 정 적 고 거  듣  각 심

적, 에  감각 개 적  .  

수 , 집 , 내, 신  들  것  조 는 능  등  적극적  듣  다. 

에   듣 는 생  각과 식   고, 다  적  식  다루

는 것  미 다. 에  집 적 연  에  생들  경험 능  고 경험  

  수 는 , 감정, 미  다  스 럼  나 난다. 

 

듣   

 

-

뷔

 

등 

(2004) 

든 적 경험  는  식적 각과 가 탕   듣 다.   

식적 듣  경험과 는 집   고, 적   듣    

다. 체적  에 거 여 생들   적  수단(  , , 

, )  식적  고, , 미술적  , 문에  답  

등  다  식  그들  각  것  는 것  다. 또 , 생들  각각 체

적  적  적  수단과 그것  과  계  다. 

생들  그들  과 뿐만 니  식적 조 에   게 다. 

적  경험 고  미   고 고 , 에  

    수단  는 것  다; 것  보뿐만 니  적   

수단에  식( )  다룰 수 는 능  포 다. 

 

등 

(2007) 

• 각능 과 다  듣 능  개  

• 적 문  다  다루는 가 에  듣  경험   

• 적-심미적 단능 과 능  개척, 견  감 ,  전 

각 

역  

 

-

 

등 

(2009) 

적 각과 적 는 존적 다. 적 듣 는  에 존 는 조  계

다. 듣 는  내적 과 연계  미  개  는다.  러  맥 에

  각   게 는 것  또  미 내   식  미 다. 

적 경험  , 또  실제적  경험   득  식  전   

적 에  식적 각  가능  다. 들    생 는 감정, 연

, 계  연계등   수 는 가능  다. 물  러  정 적 접근  

만, 것  적 역  는 고, 종종 듣  습  남게 다. 뿐만 니  

존 경험과    들  정  적 나 역에 주 집  수 다. 

역 개  고  적 감각 에  각   는 능    역 에

 나 난다.   적극적  듣   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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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니  

 

등 

(2006) 

각  과 다  적 에  주 집 과 여  다. 그것  는 그

것  식적 조  조적  차  각  전제  다.  듣 능  개 과 차

는 수  주  과제 다. 수  심미적 생 물  게 찰 고, 심

게 듣고, 전체    시 는 능  시 다. 

수  

 

- 

스

  

등 

(2011) 

적 수 역  무 보다     과 다. 주 적  청각적 

에 여  고 는 능  정  내 적 맥  에  적 적  

  것 다. 과  과정적  고 는 것 다.  

 시 적 조  고   접근 과 맥  문제제  다. 또  

적 조     연  과  문제제  다. 

 

 

등 

(2011) 

• 각능 과 경험능  

수  역 역에  수  생들  감 적 각능 과 경험능 , 그 고 적  것, 

뉘 스, 맥  등에  심과 수  다. 수  심미적 , 경험,  

  제공 다. 수  묵 는 , 묵  각 는 능 , 그것  

고 는 능  다. 러   에  수    주 집 ,  강  청

각집 과 청각    열 다. 적 , 그 고 청각적  조

는 능   다.  

 

•정 적 개  

   과에    감각능   경험능  수  고, 에 

 감정적 연계  다.  수  공감  에 여 고, 생들  정 적 

개  다. 

 

 

등 

(2011)  

수  생들  감각능 과 경험능  시 다. 듣   과정 에  

 생들  각적 능 과 적 능  시 고, 생들   수적 

 습  다.  

적 

수  

역  

- 

 

등 

(2007) 

•4  말 수  과정  역  

-  들   느낌과 감정  각  

-  다룰  문  만들 : 고  견  나 내고,  듣고, 다  견   

 수  

-  적  듣  

- 적 과  말과  술  

- 

 

등 

(2012) 

 심 게 듣고 찰  , 존 과 미  갖고 낯  것  각  , 에  

가    고   연주가  전 다.   수 에  

적 수 역  전  매개적  족시 다.  

 

10  말에 생들  다   수 다: 

−  주 게 듣고 신  찰  식적  각 다( , 감정, 연 ) 

−  적  듣고 과개  미 게 다. 

−  역 적  적 맥  에  정 다. 

−  다룰  신  견  고,  들 , 다  견  수 고, 에 적절 

   다( 문 ) 

−다  문  공동 다. 미  맥  에  또  그 수  고 다. 

− 적 과 결과  말, , 티미  다. 

− 신  적 수 과 숙   적 수  과에 맞게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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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역량19 

                                            
19 처: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pp. 10-11;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p. 20;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

Württemberg, 2004, p. 271; Die Senatori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007, p. 5; Badenhop et al., 

2012, pp. 10, 12, 13; Hintze et al., 2006, p. 12, 7; Ministerin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p. 13;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p. 

12;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b, p. 13; Arndt-Robra et al., 2012, p. 

5; Engelmann et al., 2007, p. 7;  Engelmann et al., 2007, pp. 8-9;  Engelmann et al., pp.10-11;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p. 89;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p. 88; Ministerium 

für Bildung Saarland, 2011, p. 11; Ministerium für Bildung, 2009, p. 5; Engelmann et al., 2007, p. 7; 

Arndt-Robra et al., 2012, pp. 6-7; Engelmann et al., 2007, pp. 15-16;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8, p. 89; Hintze et al., 2006, p. 10; Ministerium 

für Bildung, 2009, p. 12; Badenhop et al., 2012, p. 11; Ministerium für Bildung Saarland, 2011, p. 13; 

Engelmann et al., 2007, p. 12에  재  

 주 미 

 

 

 

 

등 

(2006) 

, 연주  곡 , ,    과 그 그  등   

 공간  제공 고 존감  달에 여 다. 생들     식  

뿐만 니  무적 , 미술적 , 적  수단  다루는 것  연습 다. 그들  

그들   게 는 것 , 그 고 심미적  견 수단  적 

 다. 공적  심미적 과정 에  그들    신  경험 는 , 그 

는 적 과   뛰 는 미  닌다.  

( , 연주 )    생들   느낌과 조정 능  전시 고, 

적  과   다.  창    생들  료   과 

,   주 태  다룬다.  생들   원 과 규 에  

 는 것  경험 다. 연주   는   만들 는 그 순간에 창

 루 다.  , 그 , , 또는  가득  스    생들  

창 적  식   조  내  다. 

 

등 

(2008) 

• 역  

-경험 적  , 연주 ,  

-  창 , 생 , 곡 ,  

-  보   

-다  식   고  

-다  문  에  실제적 접근 

- 

뷔

  

등 

(2004) 

적  적 경험  무 보다   적  는 동  주  루 다. 

 수  근본적   경험  가능   다.   

는 적-심미적 경험  전달뿐만 니  개 적  적  실제  전시 는  

헌신 다. 그룹   고 연주 는 것  웤과 창  또  시 다.  

수   는   수 고, 접적  적 경험( , 연주

, )   에  거  고, , 고, 든 생들  

적 능  견 고 시 는  다. 

 

등 

(2007) 

• 신 고    창  개  

• 적 역 , 적 역 , 미 적 역   

• 감각능 과 경험능  전 

• , , , , 그  에     개 적  능  개   

• 그룹    (심 적) 적 역  개  
니  

  

등 

적 습  고  동   적  나 문에   역  

적 과정과 습득과정 에  본 적   나 낸다.  는 수  

심  다.  는 포 적  각 생  적절  실제적  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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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술 에  나 난다.  는   연주  뿐만 니  에

 그 미  갖는다. 적 고 공동적   는 동  적  적 능  

점차 개 다. 여  고   개 , 실에  , 가창  개

 또  듬, 가 , 적 경험  가능 게 는 다  실  같  적 능

 득   다.    여  주 고, 에 

 연주 고, 적  곡 고, 스스  가창  개  창 적 능  개

다. 과 실    적, 적 과정   개 적  

적 능  다. 적절   식   다룰  듬적- 적  과 

 생들  적  동  여  원 다. 적  적 수 , 연주,  

  가  는다. 젝  심 수    적절   제공 다. 

 

 

니  

  

등 

(2006) 

" " 역  과 ,  , ,  창 , 보 등  포 다. 

   식과 조  체험 다. 또 , 생들  그들   식적  

고, 적 에  고   조절 다. 수  생들   

고 적 시  거  는 에 적절  (연주, , 공연)  만든다. 

그러   보  개  다. 연주 는 , 체 제  , 

   전  스   등  고 다. 러  것에 여 실험과 연주

  생 과 연주 에  적  찰  게 다. 또 ,   

  만들고  공간  탐 는  제공 다.  습득 고 경험 는 

과적  식   창 다. 것  적  곡, 연주, 곡 등  포 다.  

 존   견 고 적 식  득 고 적   과 규  찾

 수 다.  보 는 것  전 적 보 뿐만 니  그 적 보  식  포

다. 것  생들  스스  찾   규정   들  것  는 것  가능

게 다. 러   에  그들 고    시각 고 에  가 

다. 수 에  보 식  적 맥 과 져 고 는  뿐만 니  

적  과과정  는 다. 

생  

- 

스

 

등 

(2011) 

 생 역  무 보다     다. 것   다루

는   접적  경험  가능 게 다. 것   적 , 연주, 같  

, 실  다  식 에  , 스스  만들거나 곡   조

 께 맥 과   만들  등   전 다. 맥 과   만들

는 내 적 또는 식적   에 다.  는 적절  

적 수단  실험  실 ,  결과  제시 등  포 다. 

 

 

등 

(2011) 

• 실제 

생  역  역  든 실제적   포 고, ,  연주 , 과 

   창  역  다. 실제 에  는 역  생들  개

적 역   적 역  강  다. " 취 " 챕 에   술  실제  

-역    신체 에  술  식과 다. 또 , 같  연주 는 능

, 듬적  적  느낌과  능  -역  간주 다.  

 

•창  

생들  적, 적, 신체 적, 무 적,  적  수단   수단  

는 연습  갖는다. 것   생  , 그 고 고    

시 스  창조   생 다. 연 , ,   여 가 생 다. 수  생 

스스  적  시 보  고,  원  제공  창 적 과정  만든

다. 생들  스스  창조  것과 는  갖는다.  생  생들에게 신

 감각과 경험능  개 는  제공 다.  

 

• 생  

수  시간에만 정 는 것  니  전체  생  다. 생들  

제나 공연같  과 수  에  결과  보여 다.  생들   생

 만들고, 공동체   스  제공 고, 청  정  경험 다.  

 

 

등 

에 는 개 적  능 과 능  는 것  가  다. 런 능  

적  에 만 습  수 다. 등 에  득  역  탕  생들  그들

 적 능  적  과 적  에   전시 다. 여, 과 



 

 411 

(2011) 께 다  전 과 식  다루 다. 생들  개 적 역 과 적 역  러  과 

 역 과 께 다.  

적 

생

역  

- 

 

등 

(2012) 

, , 연주 는 간  실존적 고 보 적   가능 과  가능

 고, 젊 들  수 가결  정 적 숙  , 수  심

다. 10  말에 생들  다   수 다: 

−   그들   건강 게(생 적  게) 다.  

− 정과 듬  정 게 다.  

−  고    갖는다.  

−   또는 전체  여 그 고  듬  만든다. 

−연주   보  보고 간단   정과 듬  정 게 여 연주 다.  

−미  적  적극적  다룬다.  

−그룹 에  고 연주   다.  

−  게  만든다. 

적 

 

역  

- 

 

등 

(2007) 

• 4  말 수  과정  역  

- 적, 적, 무 적  역 :  , 연주 닉,    

-    거  고, 연  

-공동  , 연주 ,    적  고   

  

-  게  만들  

 

 

- 

 

등 

(2007) 

*2,4  말 수  내  역  

 2  4  

내  

 

역  

역 

적   본 술과 식  

 에 적  
 본 술  다  

고 적  

 

역  

•적절   는 , ,  

     

•c’ ~ c“  역 에   

  

• 수 에   고   

 게  

•단  에   갖  

•간단  다   

 (보 동, 스티나 , 주)  

•  식적  ( 여 , 

 , , 적 티 , 

 연주 식  ) 

•  10개  전    민  

  동  적, 듬적, 가  

 적  실   

• 는  술  식적  

 고  게  

  

•h ~ d“  역 에   

  

• 수 에  식적  고  

  내  

•단  에 신  갖   

•2  (돌 ,  

 , , 병 과 ) 

• 적 식(조 적- 적 

  듬적- 적 계)  적  

•조  정 , 정   

 , 조  단조   

•  10개  전    민  

  동  적, 듬적, 가  

 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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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 

 

등 

(2007) 

*2,4  말 수  내  역  

 2  4  

내  

 

역  

역 

연주    /  다루

는  술  적  
 생 과 보   

여  적극적  다루  

 

역  

•간단  연주 술  고 적  

• 듬적- 적  

-2/4, 3/4, 4/4  본  연주 

  

-강 가 는/강 가 는  식 

 고 에 적  

• 적  조 적- 적  : 

-    간단   

  연주  

- 보(다 조) 에  찾  

 (  생 ) 

•간단  연주 술  실   

•복  듬 조: 

- 께 연주 는 곡과 주 

-  듬  연계  고 적  

    

•조 적- 적  듬적- 적  

 조  연계: 

-5 , 3 , 계    

 연주   

- 보  연주 (  생 ) 

 

 

 

 

- 

스

  

등 

(2008) 

생들   체적  경험 다. "  " 역 역  제스쳐, 정, , 

, , , 그  등과  연계   들에게 적절  접근 과 다  경

험 식  가능 게 다. 들  창 적  그들  생각    심  

게   고 개 다. 에 맞  스스    그들  스 에 맞게 내

적, 식적, 정 적, 적  경험 게 다.  

적    생들  극  원  다. 것  그들에게 러  술

식에  생 적  접근  열 다. 또 ,  그  시   연스러  

동  족시 다. 들  정 적, 조적 또는 연 적  각과   

에 참여 게 고, 그들 고  식  신  견 다.     

, 보  본 에  찰  다. 

 점  것 다: 

- 에 맞   

- 적  만들  

-  그   

 

만들  

- 

스

  

등 

(2008) 

  만들   

문시 에  매   는 수적 다. 냐  그것  연스러  동  

는 것 ,  전  적 실제  연계 , 식적 듣    적 동  

 전제조건  시 는 것  문 다.  들  그들  , 능 , 과적 

에 는    문  갖  다.  

들  난스러  징에 맞게  적  다루는 것  창  고, 

 에  접근  가능  는 것 다. 

 점  것 다: 

-   

-   만들  

-  연주  

 

  만들  

에 여 들  주  물들  가능 과 가능  시험 본다. 수

 스스  만든 생 ,  , 문  같  에 심  갖는다. 

 생들  적  술  고, 극  ,  고, 차  듣 능  개

다. 

 점  것 다: 

-  연주 고 실험  

-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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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1) 

적 실제는 에  접적  정 적 접근  가능  는 것 다.   

고  다 게 다루는 것  생들에게 접적  적 경험  가능  열 다. 

나 다  에  생들  문  심적   게 다. 

들  적 체    경험  다. 실제적   경험  들  

뿐만 니  감수 , 창 , 집  등  시 다.  

 

• 무적  역  

−    다루고,  가 에  생각 고,  워   

−  실험 고 듬적 말   시  

− , 채  는 , 생  등  , ,  만들  

−  료   적 차  만들  각 고 묘   

−다  생 과  연주 닉  각 고 묘  

−간단  그  보  고, 보고 연주  

− 습적  보  본원   

− 식 식  

− 적 매개 수  적  경험  

−  , 시 또는 그   에  시   

−   간단 게 주  

 

역  

 

-

  

등

(2009) 

적 역 , 적 " "는 적 ' 고'에 다. 것  적   

  내적 듣  에  또는 적 고 에  전 는 적 능 과 술

 포 다.  는 적 능 뿐만 니  적    결정적  

, , 같  매체에  능숙 다. 적  역  무 보다  

적  견  고  적 고   에  나 낸다. 것  또   개  

 곡   보여주는 것  가능 게 다.  역에  역 개   적절

, 순수 , 다  나 난다. 들  순수  적 정, 제스처,  등  원  

고 체적  경험   다. 

적 

창  

- 

 

등 

(2007) 

*4  말 수  과정  역  

• 적 창  

- 징역 : 적   고 창 적   

-문제 결:  주시 , 연주 , 창 / 곡  

- 역 : 과 적 간  연계시 , 에 적 게 만들  

- 

 

등 

(2012) 

수   창 적 가 개 고  는다  적 역  끄는 

무   는다.  수 과 생 뿐만  니다. 생들  스스   견

고 만드는 것  , 적  적  에  적극적  수 다. 

10  말에 생들  다   수 다: 

−  곡  개 적  적절 게 다. 

− 에 적절  주  개 다.  

−  곡  주시 고 스스  창 다. 

−다  심미적 역과  연계 에   만든다. 

−  에 적 게 만든다.  

−다  미  께  젠  만든다. 

창  

적  

 

 

 

- 

 

등 

(2007) 

•2  

 게  다루고 적 실험  거  느끼  

 

•4  

 창   창조적 능   

에  

 

 

 

 

 

- 

스

  

등 

(2008) 

" 보"  " 과 "  께 는 " 에  "  적  습  는 

것  니다.  것에  고  역  제시  는다. 에    

는 능  다  역 역   역  에  료 다.  식 든 간에 보

는   또는 결과 보  점에  적  포착 고, 신  

 게 주는    다. 생들  적 경과  찰 고, 고, 실

제  체험  수  보는 "  듣 "시 듣  조    다. ( ) 

각각  근간  루는 적  그 경험가  께 적 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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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 접근 다. 개  그 체는 차적  다. 과   그 체  

 갖는 것  니다. 개 과  규  "  만들 ", "  듣 ", "  

"등과 여 견 고, , 적 다. 

 

 

 

니  

 

등 

(2006) 

생들   체계  징체계( 적 과개 , 보 )  득 고 적절  적

다. 생들     고 과 적  , 그들  결과  

나 낸다. 

 

 

역  

 

- 

  

등 

(2009) 

적  역  듬, , ,  등  적  수단   맥  

에  다  과 접 는 능 과 술 다. 는 에   는 것  니  

 에   는 것에  것 다. 규  고  는 것  적  

 것  니  적   수 느냐가 다.  수  결  개

적  수  니고, 들  동 에 여  는 적  다  식들  가능

게 다.  

적 역   가   전제조건  역 과 각역 다. 냐  

 과 각 간   생겨나  문 다. 그 고 적 과 

적 각에 처럼 적  는 내적  적 ( 적 고)  수적

다.  미  공적 적 에  집단능 과 집  같  적 역  또

 그   드러 게  수 다. 

 

적  

역  

니  

 

등 

(2012) 

든 든 에  적   는 능  과   

다. 

과 

 

 

 

 

등 

(2011) 

 고,  동  전제  다.  동 는  내  식 에  

각 고 경험  수 다. 들  그들   느끼고 에  다. 들  공동

  에  전체   경험 다.     각과 조정뿐만 

니  집   적 역  시 다.  

 
• 무적  역  
− 에 고 정   
− 듬   느낌  개 고  시  
− 에 맞는 스, 원 스, 그룹 스  연습 고 만들  
−  고  무 적   창  
−     많   식  다     
− , , 고 등과 같  적 매개 수  감 고  시   
−   식  가  적  시   
− 듬  신체  여 시  
−  본  고  시  

-

  

등 

(2007) 

•2  

적   에  개  각  

•4  

에    견 고 간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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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찰  역량20 

                                            
20 처: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2006, p. 11;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 2008, p. 20;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

Württemberg, 2004, p. 271; Die Senatori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007, p. 5; Ministerin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p. 13;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b, p. 13;  Ministerium für Bildung, 2009, p. 12; Hintze et 

al., 2006, p. 11; Hintze et al., 2006, p. 13;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11a, p. 12; 2011b, p. 12에

 재  

 

 

 주 미 

에 

  

 

숙고 

 

 

등 

(2006) 

에  숙고 고, 말 고, 술   개 적 경험  료 고, 조 , 존 식

과 연계 다. 개 적 미 심  나  생들  신 고  미에   역  

 다. 에  고    생들  점차 그들  식  술 는 것

과   객  실들    과  다루는 것  다. 생들

 과 식과   습득 고,  적  다룬다. 는 에 

 숙고 고 말 는 것  듣 나  만들    는 체적   

는 것 다. 다  는 숙고 는 과 스  에  난다. 

 찰     고  적 취 , 좋 는 것과 싫 는 것,  

계 등에  숙고 다. 생들   취  뀔 수 다는 것과 다  가  단에 

  닫는다. 

 

등 

(2008) 

•  능 고 , 술 , 가  

•문 적, 적, 역 적 맥 에   경험  

•  과  다  술과 식과  연계  식  

• 적 경( 신 경 / )  탐 고 찰  

• 적   점에  곡   

 

찰 

 

-

뷔  

 

등 

(2004) 

 순수  적  것  뛰  다  맥 과 시  다. 든  고

 식   전 고, 주 적 감정과 계  나 내 , 다  능  다. 결 , 

 개 적 고 주 적  식  각 고 다. 러  에 생들  신  

뿐만 니   문  다  문    미  찰 다; 생들  다  역

, 문 , 적 맥 에  에   전시 다; 생들  개 적  징  

는 적 과 다  적 식뿐만 니  적  식  다룬다; 생들  

 다   고  가   척  적  적 게 다. 

 

등 

(2007) 

• 과 적   식과  전 

•  여 에  그 고 찰   말  능  개  

• 적 역  개   

•역 적 맥 에  , 가, 곡가  적 수 에  식 전달 

찰 

 

- 

스  

 

등 

(2011) 

 찰역  무 보다  에    가  다. 주  적 맥

에  점     뿐만 니    등  결과 다. 여

 , 주제 또는 적 맥  체적  고 경 에  문제 다.  

것  결과  고, 주  주제적 계   가 는 능 에  것 다; 

또 는 과 식  포 여 과 문제  과적  고 또  에 근거

여 단 는 것에  것 다. 

 

  

등 

(2011) 

* 적 능  

찰 역 역에  수  에  신   그 고 점차 과 적  적

절   수 는 적   생들  적 능  개 다. 생들  다  

 말  경청 고  계 는 것  다.  태  조 에 ,   

에 미 는  에  다.  역 적 연계  에  경험 고 식과 능 

에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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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1) 

수   고 가 는 능  개 시 다. "그들"  과 "다  들"  

  (역   적 수 )에  생들  심  고, 

  능적 연계 에   에 달 다.  

찰역

 

 

-

 

등 

(2009) 

적 수 에  적 찰 역  무  는  는 것  미 다. 는 

적 ' 고', ' ', ' ' 등에 똑같  고 고, 적 동과 러  동에  

고는  생 는 것  니  문에 미 러  식  에  참여 고 

다.  찰    수  에  주  적극적   동 맥 에  에  '

숙고'가  다.  러  체적  게 고 경험  에  찰  수 

 다.  적  체계적 식 에  나 에 적  수 에  숙고 고 

게 다.  적 가 내 고 조 또  견  수   듣 경험에 

 찰  고  공 게 다. 

단  

 

가 

 

니  

  

등 

(2006) 

  계, 연,  등에  심미적 고 적   개 적  단역  

다.  생들  곡    스스  만든 에  적  찰 다. 수

 숙  고 신  것  다루는   개 적  점  개 는 역  개 에 

여 다. 등  시 에 수  심미적 과정과 생  고, 찰 고, 가 는 

역  본적  개 다. 

문  

역 적  

차원   

생  

니  

 

등 

(2006) 

수  과거   검    적-문 적 전  맥  전수 다. 

생들  과  에  역 적, 전 적, 종 적 경에  게

다. 생들   다  과제  족 는 적, 역 적 거  게 다. 생들  

 다  적   는 정  과  갖는다는 것  닫는다. 또 , 적 

미는  고, 듣고, 다  시  적 적과 실제에  술 고 탐 는 것

 다. 과거   차 뿐만 니   다  찰, 술, , 고  

  극  다. 

 

문  

 

 

헤  

등, 

등

(2011) 

들  신  그 고 다   실제에   각 고 찰   역

 개 다. 들  것  적  생  수 다.  내  맥 에  감각적

고 심미적  경험 심적  문  참여에 점  고 적극적  참여   들  

식, 능 , 술  습득 다. 러   에 들  그들  심미적 단  시

다. 낯  문  습   고 여 들  신  점과 문 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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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과역량21 

 

5. 법  역량22 

                                            
21 처: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et al., 2004, pp. 18-19;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and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Ausbildung Mecklenburg-

Vorpommern, 2004, p. 15; Rosenthal et al., 2002, p. 14에  재  
22 처: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et al., 2004, p. 19;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p. 15;  

Rosenthal et al., 2002, p. 14;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p. 5; 

2012, p. 7; Badenhop et al., 2012, p. 11에  재  

 

 주 미 

과

역  

 

등

(2004), 

 

 

등

(2004),  

 

-

포  

폼   

등 

(2004) 

수 에  과역  과   적극적  다루는 능   실 다. 

적 경험  다 게 연결 는 것  생들  적  실제적 능 ( 적/

적)  개 고, 것  미 게 는 것  다. 생들  다   , 

가 과 식  다  징  다루 ,  연주에  적 수  창조적  고

다.  적    듬, ,   연주 고 

 식과  개 고, , 그 , ,  에   시 다.   

경험 개   여 다  맥  에   견 고, 다  ( 료, 

조, 능, 과, )   찰 고 술 다. 생들     

과개  적절  고, 적    식  다. 생들  그들  

적 각능  다 고 미  찰적 고 생 적  다룬다. 

 

- 

포  

폼   

등

(2002) 

동  등 1단계 말  과역  

 만들  •  맥  에  득  식과 술   식에 적  
듣  • 수   득  식   식에 적  

  

•  식에  원  숙달 
•   생  간  연계  식 
• 과  단 식 고  

주 미 

  

등(2004),  

 

  

등(2004), 

-포 폼  

등(2004) 

등  수 에  역  개  술적  컫는다. 생들  그들  생각, 

고, 감정  적   여   적 적  택 다.  생들  

    료  갖고 연주 고, 실험 고, 곡  다. 생들  , 연주, 

, 다  식 등  존 는 술적 조  는  생각 다. 생들  

 료, 조, 능, 과, (차 , 연결, )  고 정 다. 생들  , 

, 조 적   다  술적 수단  시 는 수단 고 생각 다. 또 , 

정  능    택뿐만 니  그  계  실  적 역  에 

여 다. 

수 에  역  개  주적 습   능  말 다. 생들  료들  시

험, , 정   에  주적  식  득 다. 생들  미  에 

 주적 정보  만들고, 수집 고, 정 , 그것  다.  료   다루는 

과 과정에  숙고  여 생들  과제  전  고, 계 적 고 적

적  , 전  식과 능  식적  생각 고,  득, 연습,   

술적 결과물  공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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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폼  

등(2002) 

동  등 1단계 말  적 역  

 만들  
• , , , 미  식적  다루  

• 적 적  계 과  조  적  

듣  
• 에  각, , 정보  

• 적 과정  식   

  

• 과 식, 역 적 식, 생 식  득 

• 과   습  술과 전  워 적 고 식적  

 적  

 

겐 

등 

(2010) 

 생들  다 에  적 역  개 다. 
• , 연주 ,   적 조  다.  
• 연주, 실험, 곡    과 창  견 고 개 다.  
• 듬적  개   공간과 시간 에  게  수 ,   습 

 심동적 뿐만 니  개 , 절차, 심문   조 등  습과  원  

다.  

• , 연주, , , 조 , , 찰 , ,  

 등과 같     습  

겐 

등 

(2012) 

생들  다   역  개 다. 
• 정   듣  다   족  
• , 연주 ,    만들  
• 적 조  고 고  
• 연주/실험   곡     과 창  견 고 개   
• 적 맥 에  생각  
• 적  , 조 , 체계 , 찰, ,  습 고 적   

   •다  미  적   
니   

등(2012) 
수 에  득 는 적 역  다각적 다. 것  실제적 술  득과  공

동  개   연주같  식에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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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  역량23 

 

 

 

                                            
23 처: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et al., 2004, p. 19;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pp. 15-

16; Rosenthal et al., 2002, p. 14;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p. 6; 2012, pp. 7-8; Badenhop et al., 2012, p. 11에  재  

 

주 적 역  미 

  

등(2004),  

  

등(2004), 

- 

포 폼  

등(2004) 

생들  술적 식과 식  연  적  에  적 역  

득 다.  생들  다  적 각과 다  술적 식  개 적  다룬

다. 생들   , 적 실 , 내 적 적 접근   에  정적 

태  존  갖고  만난다. 적 과제  결 는   생들   

고, 적 ,  주  공동  생각  전시 다.  고, 고,  

 생들  과 책 감  전시 다. 생들  과    고, 

 견 뿐만 니 , 다  들  수정 는 것  다. 생들  규 에  수

에  동 식과 여 그들  규 에   수 고  전시 는 것

 께 실천 다. 

- 

포 폼  

등(2002)  

동  등 1단계 말  적 역  

 만들  

• 적 동 시  

•책 감 갖  

• 적  술과 술   

듣  
•  것과 낯  것에  내 

• 적 고  는  

  
• 식 득  적 식  숙달 

• 계  능  

겐 등 

(2010) 

생들  다   적 역  개 다. 

• 적  ,  

 -다  과  
 -공동  다   개  
 -건 적   

  -책  

• , ,  는 것   

•다  과  매개체  적   

겐 등 

(2012) 

생들  다   적 역  개 다. 

• 적  ,  
 -다  과  
 -공동  다   개  
 -건 적   
 -책  
• , ,  는 것   
• 적      
•책 감 게 미  다루  

니  등 

(2012) 

적 역   공동     개 다. 것   듣 , 책 감 갖 , 

존 과  등과 다. 여   만들   에 뿐만 니   찰  

맥  에   역  는 적 역 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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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자  역량24 

 

                                            
24 처: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Berliner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et al., 2004, pp. 19-20; Landesinstituts für Schule und Medien Brandenburg et al., 2004, p. 

16;  Rosenthal et al., 2002, p. 14;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b, p. 6; 2012, pp. 7-8;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2011a, p. 10; 

2011b, p. 11; Badenhop et al., 2012, p. 11에  재  

 

 
주 역  미 

개

적 

 

역

 

  

등(2004),  

 

  

등(2004), 

 

- 

포 폼  

등(2004) 

개 적 역  과 가  식 게 는 생들  능  포 다. 수  

생들  고  가 과 적    가능  견 고 개 는 과 

공간  만든다. 생들  고   에  신감  득 고  연주에  신 감  

, 술적 취   그들  단  개 다. 생들   고  창 적 능

 점차 실적  가  수 고 적    스스  동 여  수 다. 생

들   과제 결 시 적적 고 적   고 신  점  , 

수 에 참여 다. 생들   다룰  신 고  과  각 고 , 

심  강 ,    다룰 수 다. 

 

역

 

 

- 

포 폼  

등(2002)  

동  등 1단계 말  역  

 만들  

• , ,  전 게 다루  

• 과 창  계  

•고  점과 단점  식  

•  식  적 고 게 다루  

• 능  득 

듣  •  고  각 능 에  식 

  • 적  식 득   습과정  숙달 

겐  

등(2010) 

생들  다   역  개 다. 

•고  가  개  

• 신   각  

•경청 는 것  

• 신  적 각능  차  

• 신  내 과 집   

• 술적 취   신  단  개  

• 적 동에  고  과  각 고 는 것  

• 심 강  

• 과  다루는 것  

겐  

등(2012) 

생들  다   역  개 다. 

•고  가  개  
• 신   각  
•청감각에  집  
• 신  적 각능  차  
• 신  내 과 집   
• 술적 취   신  단  개  
• 적 동에  고  과  각 고 는 것  
• 심 강  
• 과  다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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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1),  

등(2011)  

개 과 동  역에 는  신에  각  동 적  심 다.  

생들   신  능 에  신  전시  뿐만 니  적  는 것  

다. 또 , 생들  신  견  주 고 신   고 는 것  다. 

니  

등 

(2012) 

역 과 여 만들   책 감과 주  는 것  가능 다. , 

적  에  신  계  경험  수 고 극복  수 다. 개 가   

 고  능  에  신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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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Design Plan 

 

Song, Joo-Hyun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issues about existing knowledge-centered education 

have been raised with the importance of tacit knowledge due to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the 21st century. For this 

reason, it has been required to suggest alternatives that seek 

macroscopic paradigm shifts and contemplate the life and future of 

students. In this context, 'competency' appears as the education 

paradigm for the future and life of students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 'competency' concept through the OECD 'DeSeCo' projec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aspect of human life in general and 

emerged as the main concept of curriculum design around the world. 

Therefore, the need for research and attention about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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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curriculum has also emerged in the field of music education. 

Based on such a need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design plan of Korean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including 

the competency pursued in a school music education. 

  To this aim, the meanings of competency and music education 

competency in schools were discussed through investigating previous 

studies. Then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were discussed through an investigation of competency-

based curriculum development cases in the province of Quebec in 

Canada, 13 states in Germany, and Australia. Based on this review, the 

Delphi survey of the appropriate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sign 

for Korea was conducted with 30 music education professionals in 

Korea and their opinions were gathered. Based on this result,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plans wer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summarize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a foreign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four components of competency-

based music curriculum were presented: the aim of education, 

competency,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and achievement 

standards. The aim of education w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competency that music education pursues. In the music curriculum, both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were 

considered. In curriculum document, music subject competency was 

explained as it is divided into the various categories of competency and 

sub-elements. But music subject competency is an overall ability, and 

so each category of competency is interconnected, supplemen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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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in a real instruction. Because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is interconnected with music subject competency, it was also 

a basic component of the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Some features were discovered in terms of relationships and design 

approaches of the curriculum components. Educational objectives are 

the basis to set up the competency and 'competency development' is 

also presented as the main educational objective. The major design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

curricular competency. There are three approaches for designing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the music 

subject competency-centered approach,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y- centered approach, and the two-way approach both of 

the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y. 

There are also three approaches for designing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the music subject 

competency-centered approach, the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centered approach, and the binary approach of the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the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There are two 

ways for designing competency and achievement standards: to describe 

the meaning of competency and to present achievement standards 

separately; to present the meaning of competency by means of 

presenting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case of the separate 

presenting of achievement standards, there are presenting methods 

either by each of the music curriculum competencies or by integrating 

all the music subject competencies. The design of a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requires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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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sign approach of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and competency and achievement standards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competency to be pursued in a school music education. 

Second, the design plan of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aspects of the 

curriculum components and inter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 

components.  

First of all, curriculum components are the aim of school music 

education,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achievement standards. The aim of 

school music education was proposed as a total of 17 items consisting of 

music subject purposes and cross-curricular purposes. This study 

adopted a two-way approach in which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are interconn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Thus, both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were suggested. Music subject 

competency consists of 'listening and understanding', 'reflection' and 

'expression' categories,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consists of 

'learning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and 'personal competency' 

categories.  

As the curriculum components are correlated,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m  should  be  considered  in  competency  -  

based curriculum design. Because the aim of the school music 

education is the foundation of all components of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competency and the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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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im of the school music education should be presented. 

According to the Delphi survey, the approach that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are interconnected was 

selected, and then the way of association of music subject competency 

and cross-curricular competency was suggested in connection with the 

music curriculum documental system. Therefore, cross-curricular 

competency should be presented in the 'Aim' section of curriculum, 

music subject competency should be presented in the 'Content' section 

of curriculum in connection with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y, and 

the interconnected contents should be in 'Teaching-Learning Method', 

'Assessment' and 'Appendix'. The music subject competency should be 

designed in the way that it is closely related with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and achievement standards. When the curriculum is designed, 

the meaning of music subject competency should be described first, 

music subject content knowledge should be presented in the connection 

with each music subject competency category, and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separately presented by each music subject 

competency category. 

The traditional knowledge-based education cannot be solely 

maintained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accepting competency, but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needs to be considered at any level and 

in any way. Therefore, if we apply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to 

the music subject, we should have a long-term persp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development and an implementation process 

based on systematic research. In order to create meaningfu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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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education for students in the 21st century, it is required for music 

education circle to strive for a better future for music education by 

making good use of the opportunity that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could contribute to music education. 

 

* Key Words: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sign, 

              music subject competency, 

              cross-curricular competency 

 

* Student Number: 2006-3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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