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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Development : ESD)

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 

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 

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 

교육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UNESCO, 2004). , 

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인 동시에 지속‘ ’ ‘

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 

가치 실제를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 

여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롭, 

고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 

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 , 

기능을 습득할 기회를 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UNESCO, 2009).  

지속가능발전 은 우리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의 큰 화두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 ’, ‘

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건설 지속가능한 경’, ‘ ’, ‘

영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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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속가능 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사용되‘ ’

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란 개(Kim, 2016). 

념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환경, 

과 생태계의 파괴를 논의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제 불평등 빈곤 문제 질병 문맹 등과 같은 , , , 

당면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전, 

진화해 온 새로운 사회 비전이자 발전의 방향성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 

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망, , , 

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교육의 목표 및 이념, 

을 재 정의하기 위한 패러다임이다(Mo et al., 

2010).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출발로부터 진화되어온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 

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1962 , Silent spring｢ ｣

을 출간하여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

구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이후 환경 ‘

보호 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 양립할 수 있는가’ ‘ ’

는 논쟁을 발표한 년 로마 클럽의 성장의 1972 ｢

한계 보고서를 기원으로 한, The limits to growth｣

다 로마클럽은 심각한 세계문제에 관해 뜻을 같. 

이하는 유럽의 경제학자와 과학자 기업인 등 총 , 

명이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36 . 

통해 자원의 유한성을 지적하고 이에 바탕을 둔 

경제 성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 고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 이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같은 해 스웨. ｢ ｣

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 

가 인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UNCHE) “

여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고 선포”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선언. 

을 통해 세대 간 책임성 이라는 개념이 지속가능‘ ’

발전 개념에 들어오게 되고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개념이 되게 된다 이 후 지속가(Mo et al., 2010). , 

능발전의 개념은 년 유엔환경계획1987 (United 

의 세계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UNED)

환경 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에서 발표한 브룬트란and Development : WCED)

트 보고서 우리의 공동 미래, Our Common ｢

를 통해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Future “｣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발전 으로 더욱 광범위 하게 정의”

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보고서가 밝힌 지속가. , WCED 

능발전의 두 가지 핵심 개념 을 (WCED, 2005: 87)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인간 행위와 발전에 대한 

비판과 기존 발전개념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바

탕으로 한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했

다 지구화의 흐름에 따른 지구환경상(Cho, 2012). 

태의 변화에 대한 심각한 논의 및 전 지구적 불

평등한 발전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함을 지

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년 리우 선언의 . 1992

실천요강인 의제 을 통해 발전과 환‘ 21(Agenda21)’

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확대되었다 그. 

리고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002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를 통해 의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제 채택 주년을 맞아 년 리우회의 이후 21 10 1992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였

다 이어서 년 리우 정상회의와 년 리. 2012 +20 2015

우 정상회의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20 , The ｢

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Future We Want｣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 퇴치 , , ,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천

명하고 년에 개최되었던 유엔의 밀레니엄 , 2000

정상회의 에서 채택한 새천년개(Millenium Summit)

발목표 가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

추구하던 빈곤퇴치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 ,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지속가능발전 위협요, 

인을 동시적으로 완화해나가기 위한 지속가능발

전목표 를 설정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SDGs) .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는 년 에서 2002 W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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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속가능발전이 도입된 것은 1995

년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

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서부21’

터이다 이후 년 월 정부는 새 천년 국가 . 2000 6 ‘

환경비전 을 선언하고 년 월 대통령자문 지’ 2000 9

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

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 . 1

차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06~’10), 

제 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하2 (‘11~’15)

여 추진하고 있으며 년 월 지속가능발전기2007 8 ‘

본법 년 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2010 1

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법‘ ’

으로 명칭이 변경됨 을 공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

보장하는 법적장치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필요성은 년 스톡홀1972

름 유엔인간환경회의 에서부터 언급된 것(UNCHE)

으로 시작하여 년 유엔환경개발회의1992 (UNCED)

에서 나온 의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21(

언 에서 구체화 되었다 의제 의 원칙 와 은 ) . 21 9 10

지속가능발전에서 교육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실행 강령을 포함한 제 장은 , 3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교육전반에 걸쳐 검토와 조

정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하였다(Son et 

al., 2014).

우리나라는 년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2004

교육 년 국제 이행계획을 참고하여 년 유엔 10 2005 ‘

지속가능발전교육 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10

개발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개인 집단적으로 지속’ ‘ ·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사는 삶에 필요한 가치, 

행동능력 삶의 방식을 함께 학습하는 과정을 통, 

해 한국의 자연 생태계 및 사회문화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하고 한국 내 또는 지구촌 내 여러 

구성원 사이 현재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 사, , 

이의 공존과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

고자 하는 것 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비’

전을 정의하고 있다(Lee et al., 2005). 

년 지속가능발전교육 년 이 2005 UN 10 (DESD)

시작된 이후 최근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ESD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Cho, 

교과서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 2012), 

변화(Kim, 2015; Lim et al., 2013; Oh & Choi, 

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및 교사의 2012), ESD

인식(Ju & Lee, 2011; Kim et al. 2012; Son, 

초 증등 교사의 관심 프로그2013), · (Kang, 2017), 

램 개발연구 교원 연(Yi, 2016; Yu & Park, 2015), 

수 컨설팅 (Choi & Kim, 2014; Kang et al., 2013), 

방안 사례(Lee et al., 2014), (Yoon, 2014; Park & 

효과Park, 2014; Kim, 2016; Jung, 2014), (Ryu & 

학생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Kim, 2016), 

척도 개발 등(Jung & Lee, 2010) (Lee & Cha, 2016)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이슈인 지

금의 상황에서 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ESD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운영의 주체인 , , 

교사가 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ESD

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기존. 

의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에 대한 측정 한 지역의 예비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하지 않고 , 

있는 일반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속가능발

전교육과 연계되거나 수행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전국의 현장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 , 

연구는 많지 않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전. 

반으로 실행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

능발전교육 실시 유무를 막론한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에 따라 수업 운영의 . 

유연성 교사의 전공에 따른 간극 입시 부담의 , , 

차이 학생 수준의 차이 학부모의 요구도 등 여, , 

러 요인에 따른 차이로 기인한 인식의 차이가 예

상되는 바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

하지 않고 있는 일반 학교의 교사를 포함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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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 · ESD 

성 의 공교육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가,  ESD

능성 및 실행 의지 의 가치 의 학ESD , ESD , ESD

교 현장에서의 실행 요건 의 시행 방법 시간 , ESD (

및 영역 및 시행 상의 어려움 의 효과 학생) , ESD ( , 

교사 학부모 및 교육환경 측면 등에  대한 인식, )

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급에 따른 인식의 차. 

이를 분석하여 의 실행을 위한 실제적인 시ESD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1. 

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전국의 초ESD ・

중 고 교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270・

하였다 연구 과정은 과 같다 응답 설문 . [Fig. 1] . 

중 불성실한 응답 및 결측 값이 포함된 응답 25

부를 제외하고 총 부의 응답지를 최종 결과 255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 

과 같다<Table 1> .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 명123 , 

중학교 교사 명 고등학교 명이며 성별 분포75 , 57 , 

는 여자교사 명 남자교사 명166 (65.1%), 89 (34.9%)

으로 여자교사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 

역별 분포에서 경기도 재직 교사가 명200(78.4%)

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참여교사의 교. 

직경력은 초등학교 년 표준편차 중학11.92 ( 8.73), 

교 년 표준편차 년 고등학교 년 표13.71 ( 8.70 ), 14.88 (

준편차 이며 전체교사 평균은 이다 전8.64) 13.11 . 

체 연구 대상 중 초등학교 명 중학교73 (59.3%), 

고등학교 명 로 총 명(42.7%), 27 (4734%) 132

이 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51.8%) ESD

타났다.

Assortment E M H Total

Gender
male 32.5(40) 29.3(22) 47.4(27) 34.9(89)

female 67.5(83) 70.7(53) 52.6(30) 65.1(166)

Area

Seoul 6.5(8) 4.0(3) 5.3(3) 5.5(14)

Gyeonggi-do 74.8(92) 78.7(59) 86.0(49)78.4(200)

Gyeongbuk 5.7(7) 0.0(0) 1.8(1) 3.1(8)

Gyeongnam 1.6(2) 0.0(0) 1.8(1) 1.2(3)

Chungbuk 1.6(2) 2.7(2) 0.0(0) 1.6(4)

Chungnam 4.9(6) 0.0(0) 1.8(1) 2.7(7)

Gangwon 0.0(0) 1.3(1) 0.0(0) 0.4(1)

Jeonbuk 0.0(0) 0.0(0) 0.0(0) 0.0(0)

Jeonnam 4.9(6) 12.0(9) 1.8(10 6.3(16)

Etc 0.0(0) 1.3(1) 1.8(1) 0.8(2)

Total
100.0

(123)

100.0

(75)

100.0

(57)

100.0

(255)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unit: %(number of people)

[Fig. 1] Procedur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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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도구 2.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초 중등학·

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행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ESD 

데 목적이 있다 설문 도구는 자체 개발하였으며 . 

설문 문항 범주의 적절성 문항 유형의 적절성, , 

문항 진술의 타당성 선지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 

서 명의 과학교육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10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후 여명의 현직 교사를 . 20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 수월성을 검증 후 최종 수정 보완

하였다 최종 개발된 설문문항은 전체 교사를 대. 

상으로 한 설문 문항과 시행경험이 있는 교ESD

사를 대상으로 한 문항으로 구분된다 전체 교사. 

를 대상으로 한 설문문항은 의 도입의 필요ESD

성 의 공교육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가능성, ESD , 

실행의지 의 가치 의 현장 실행 ESD , ESD ,  ESD

요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개발. 

된 설문에서는 의 가치와 관련된 문항의 선ESD

택지로서 목표측면 전망 측면 교육과정과의 연, , 

관성 측면 구체적인 교육 실례 제공의 측면을 , 

제시하였으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라는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선지로 변경하여 최종 설

문을 구성하였다 시행경험이 있는 교사를 . ESD 

대상으로 한 설문문항은 시행방법 시간 및 영역( ), 

시행 상의 어려움 의 효과 학생 교사 학부, ESD ( , , 

모 및 교육환경 측면 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

있다 문항은 해당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다. 

형 문항 단계 리커트 척도 문항과 순위를 4 , 5 26

매기는 순위형 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하1 31

였다 초기 설문에서는 를 접하게 된 계기와 . ESD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항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시사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다 또한 초기 개발된 설문에는 수. ESD 

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관련 문항이 제시되

었으나 전문가 검토 결과 개별 수업의 내용 특, , 

성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 

바 설문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삭제하였다 최종 개발된 설문의 응. 

답구분 설문 범주 및 하위항목은 에 , <Table 2>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3. 

전체 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여 

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였다 초 중 고 ESD . ・ ・

학교 급에 따라 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ESD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

분석 를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one-way ANOVA) . 

산분석 결과 학교 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통하여 사후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 Ⅲ

전체 교사 대상1. 

가 도입의 필요성. ESD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 ESD 

명 중학교 교사 명 고등학교 106 (86.2%), 56 (74.7%), 

교사 명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42 (73.7%) . 

급에 따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ESD

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

한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ESD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 

평균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3.48, 3.19, 3.25

로 모두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즉 학교 급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가 가 우ESD

리나라 공교육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응

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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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Classification Sub-item
Questions 

Types Number Total

All 

teachers

Need to introduce 

ESD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ESD§ M

31

The possibility of ESD solve the problem of  public §

education in Korea
L

Willingness to execute ESD§ L

The Value of 

ESD

§ Opportunity to cultivate insights and practice 

capacity through a balanced approach to 

environment, society and economy

L

§ Encourage dynamic particip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elf-internalize local 

issues and social issues

L

§ Provide personal education opportunities through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to learn values, 

behaviors, and ways of life

L

§ Discovering student competencies through practical 

and experiential lessons, and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connected with career exploration

L

§ Opportunity to cultivate cognitive abilities such as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creative 

thinking

L

Requirements

 for executing ESD
Requirements for executing ESD in school classes§ R

ESD 

experien

ced 

teachers

How ESD was 

implemented

Class hours with ESD§ M

Area of ESD used in class composition§ M

Difficulty in 

implementing ES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ESD§ M

Effectiveness of 

ESD classes

The effect of ESD classes on students§ L

Changes in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the §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ESD
L

L: likert scale type, M: multiple choice, R: ranking type

<Table 2> Configure survey categories and sub-items

 

Assortment
E

(n=123)
M

(n=75)
H

(n=57)

It should be   
introduced.

86.2
(106)

74.7
(56)

73.7
(42)

It does not to 
be introduced.

13.8
(17)

25.3
(19)

6.3
(152)

Total
100.0
(123)

100.0
(75)

100.0
(57)

χ2=5.69(df=2. p=.058)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3> Differences in school-level responses 

to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ESD       unit : %(number of people)

실행의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 평균 ESD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으로 4.11, 3.63, 3.60

모두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다 특히 ‘ ’ .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 

사보다 더 높은 실행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

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다소 높은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 급별 차이의 유의미. 

성을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사후 검증 결과 초등학교와 중(p<.01), 

학교의 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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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rtment

M(SD)

F pE

(n=123)

M

(n=75)

H

(n=57)

 The 

possibility 

of ESD

3.48

(1.00)

3.19

(1.21)

3.25

(1.02)
2.039 .132

Willingness 

to execute 

ESD

4.11

(0.92)

3.63

(1.01)

3.60

(1.13)
7.684 .001**

**p<.01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4> The possibility of ESD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 education in Korea 

and willingness to execute ESD 

초등학교는 중 고등학교에 비하여 상급학교 ・

진학에 대한 부담이 적은 학습 분위기 담임교사, 

가 대부분의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형태 등으

로 환경 경제 사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통, , 

합적인 를 시행하기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ESD

있다 이 점으로 인하여 초등 교사의 필(Jo, 2012). 

요성 인식 수준이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나 의 가치. ESD

의 가치를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 있는 접ESD - -

근을 통한 통찰력과 실천 역량 함양 기회 제공,  

지역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의 자기내

재화 기회 제공을 통한 역동적인 수업 참여 유

도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 , , 

내용과 방법 제공을 통한 인성 교육 기회 제공, 

실천 체험 형 수업을 통한 학생 역량을 발견하․

고 진로탐색과 연결된 교육 기회 제공 비판적 , , 

사고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 등의 인지적 역량 , , 

함양 기회 제공으로 나누어 교사의 인식을 분석

하였다.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한 통찰- -

력과 실천역량 함양기회 제공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4.33, 3.81, 3.95, 

전체평균 점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 수준의 4.09 ‘ ’ 

응답을 나타내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중 고등학. , 

교 교사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p<.01), 

정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 초등학(p<.01), 

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분(p<.05)

석되었다. 

지역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의 자기

내재화 기회 제공을 통한 역동적인 수업참여 유

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4.26, 

고등학교 교사 전체 평균 점으로 3.79, 3.86, 4.03

평균적으로 그렇다 수준의 응답을 한 것으로 ‘ ’ 

분석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p<.01), 

정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p<.01), 

고등학교의 차이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p<.05)

났다.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내, , 

용과 방법 제공을 통한 인성교육기회제공에 대하

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4.41, 3.81, 

교 교사 전체평균 으로 초등학교 교사3.95, 4.13

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1). 

사후검정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p<.01),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가 유의한 것(p<.01)

으로 나타났다.

실천 체험 형 수업을 통한 학생 역량을 발견․

하고 진로탐색과 연결된 교육기회제공과 관련하, 

여 전체평균은 이며 초등학교 교사가 로 4.07 4.30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보다 더 높3.85, 3.84

았으며 집단 간 차이 역시 유의미하였다(p<.01).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p<.01),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가 유의한 것(p<.01)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창의적 , , 

사고 등의 인지적 역량 함양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4.25, 3.87, 3.86, 

전체 평균 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하였다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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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다(p<.01), 

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가 유(p<.05), (p<.05)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Table 5>). , 

교사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중 고등학교의 교사, 

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의 현장 실행 요건. ESD

가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ESD

해 필요한 요인을 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의ESD

지와 열정 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의지와 , ESD

열정 질 높은 를 실시하기 위한 교사 전문, ESD

성 역량 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계( ), ESD

적인 지원체계 를 장려하는 사회적인 교육 , ESD

풍토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 

은 제시된 모든 보기에 대하여 고른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경. 

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은 교사 스스

로의 의지와 열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를 성공적2.1, 2.1) ESD

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계 에 다소 높은 (2.5)

순위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Assortment
M(SD)

F pE
(n=123)

M
(n=75)

H
(n=57)

§ Opportunity to cultivate insights and practice capacity through a 
balanced approach to environment, society and economy

4.33
(0.80)

3.81
(1.05)

3.95
(0.87) 8.864 .000**

§ Encourage dynamic particip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elf-internalize local issues and social issues

4.26
(0.81)

3.79
(0.98)

3.86
(0.93) 7.979 .000**

§ Provide personal education opportunities through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to learn values, behaviors, and ways of life

4.41
(0.80)

3.81
(1.01)

3.95
(0.91) 12.207 .000**

§ Discovering student competencies through practical and 
experiential lessons, and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connected with career exploration

4.30
(0.82)

3.85
(1.01)

3.84
(0.86) 8.258 .000**

§ Opportunity to cultivate cognitive abilities such as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creative thinking

4.25
(0.82)

3.87
(0.98)

3.86
(0.90) 6.153 .002**

**p<.01 ,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5> The value of ESD 

Assortment
E

(n=73)

M

(n=32)

H

(n=27)

Total

(n=132)

§ The willingness to   execute and passion of school administrators to 

implement ESD
3.0 2.9 3.3 3.0

§ The willingness to   execute and passion of teachers’ to implement ESD 2.1 2.1 2.6 2.2

§ Teachers’ expertise(competence) to implement high-quality ESD 2.7 2.5 2.9 2.7

§ Systematic support   system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SD 2.7 2.7 2.5 2.7

§ Social educational climate that encourages ESD 3.4 3.6 3.4 3.4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6> Average ranking of requirements for executing ESD in schoo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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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교사 대상2. ESD 

가 의 시행방법. ESD

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ESD

의 시행방법을 알아보았다 를 적용한 수ESD . ESD

업시간 및 수업 구성에 활용한 영역을 조사ESD 

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명 중학교 명(40 , 54.8%), (16 , 

와 고등학교의 경우 명 는 정규 교50%) (16 , 59.3%)

과 시간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의 세 가지 영역 중 주로 어떤 영역을 . ESD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초등학교 , 

교사들은 환경 사회 경제 영역의 통합이라는 응, ,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명 중학교(39 , 53.4%), 

명 와 고등학교 명 는 환경 영(11 , 40.7%) (11 , 40.7%)

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7>). 

나 수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 ESD 

수업 준비 과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어ESD 

려웠는지에 대하여 수업주제선정 수업ESD , ESD 

목표 설정 통합적인 수업내용구성 수, ESD , ESD 

업에 적합한 학생 활동창안 학생활동에 대한  , 

평가 학생 진로와의 연계  방안 모색 기타로 나, , 

누어 설문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 , 

사들은 모두 통합적인 수업 내용 구성 초등ESD (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 42.5%, 34.4%, 29.6%)

수업에 적합한 학생활동 창안 초등학교 ESD (

중학교 고등학교 을 가장 높34.2%, 13.3%, 40.7%)

은 비율로 선택하였다(<Table 8>). 

Category Assortment
E

(n=73)
M

(n=32)
H

(n=27)
Total

(n=132)

Class 

hours

Regular curriculum time§ 37.0(27) 50.0(16) 59.3(16) 44.7(59)

Creative experience time§ 54.8(40) 15.6(5) 22.2(6) 38.6(51)

After school hours§ 1.4(1) 9.4(3) 7.4(2) 4.5(6)

Club time§ 1.4(1) 9.4(3) 7.4(2) 4.5(6)

Etc§ 5.5(4) 15.6(5) 3.7(1) 7.6(10)

  Sum 100.0(73) 100.0(32) 100.0(27) 100.0(132)

Area of 

ESD

Environmental area§ 30.1(22) 50.0(16) 40.7(11) 37.1(49)

Social area§ 8.2(6) 3.1(1) 7.4(2) 6.8(9)

Economic area§ 2.7(2) 3.1(1) 3.7(1) 3.0(4)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reas§ 53.4(39) 31.3(10) 37.0(10) 44.7(59)

Etc§ 5.5(4) 12.5(4) 11.0(3) 8.3(11)

   Sum 100.0(73) 100.0(32) 100.0(27) 100.0(132)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7> Class hours with ESD and area of ESD used in class compositon   unit: %(number of people)

Assortment
E

(n=73)
M

(n=32)
H

(n=27)
Total

(n=132)

Select an ESD class topic § 9.6(7) 12.5(4) 7.4(2) 9.8(13)

Setting goals of the ESD class§ 2.7(2) 0.0(0) 0.0(0) 1.5(2)

Consolidate class contents with ESD§ 42.5(31) 34.4(11) 29.6(8) 37.9(50)

Creation of student activities suitable for ESD classes§ 34.2(25) 31.3(10) 40.7(11) 34.8(46)

Assessment of student activities§ 9.6(7) 9.4(3) 7.4(2) 9.1(12)

Seek ways to connect with student career§ 1.4(1) 6.3(2) 11.1(3) 4.5(6)

Etc§ 0(0) 6.3(2) 3.7(1) 2.3(3)

   Sum 100.0(73) 100.0(32) 100.0(27) 100.0(132)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8> Difficulties during ESD class preparation                          unit: %(number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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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의 효과. ESD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ESD 

교사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모든 항목에 ,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특히 초등, 

학교 교사의 경우 모두 그렇다 수준 이상의 응‘ ’ 

답을 나타내었다 학교 급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으며 사후 검정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 

간의 인식차이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유2, 6, 7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등, 

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인식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간에는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교육환경이 ESD , ,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는 를 위한 , ESD

교육환경 및 외적 지원의 향상과 인센티브의 증

가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로 보통이다 정도의 ‘ ’

응답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그렇‘

다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다 중 고등학교 교사’ . ・

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이다 이상의 ‘ ’ 

응답을 보였으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를 ESD

위한 교육환경 및 외적 지원이 향상과 인센티브

의 증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나타

냈다.

Assortment

M(SD)

F pE

(n=73)

M

(n=32)

H

(n=27)

1. Interest in natural systems such as humans and nature, air, water, soil, 

food has increased.

4.38

(0.76)

3.81

(1.06)

3.78

(0.80)
7.825 .001**

2. The understanding of family, society, and community has increased, and 

understanding of living together in a culturally appropriate manner has 

also increased. 

4.26

(0.87)

3.81

(1.03)

3.63

(0.69)
6.309 .002**

3. The thinking of the economic system, such as job and income, has 

increased.

4.10

(0.87)

3.59

(1.04)

3.56

(0.75)
5.546 .005**

4. Thinking about policies and decisions about social and economic systems 

has increased.

4.19

(0.83)

3.56

(1.01)

3.59

(0.75)
8.340 .000**

5. Interest in class increased.
4.37

(0.83)

3.81

(1.03)

3.78

(0.80)
7.029 .001**

6.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of the core subjects in ESD classes has 

increased.

4.18

(0.86)

3.72

(1.02)

3.63

(0.84)
5.161 .007**

7. Creative thinking and design abilities have increased.
4.23

(0.86)

3.84

(0.99)

3.70

(0.82)
4.468 .013*

8. The integrated problem solving ability was improved.
4.37

(0.77)

3.84

(1.05)

3.70

(0.87)
7.760 .001**

9. The ablility to use the lessons learned in class in real life has improved.
4.34

(0.82)

3.78

(1.07)

3.78

(0.85)
6.499 .002**

10. The active participation became active in the classroom.
4.37

(0.77)

3.84

(0.92)

3.70

(0.82)
8.653 .000**

11. The ability to consider,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others has 

been enhanced.

4.33

(0.80)

3.81

(1.00)

3.78

(0.75)
6.515 .002**

*p<.05, **p<.01 , E: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9> Teachers’ responses to the effect of ESD classes o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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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rtment

M(SD)

F pE

(n=73)

M

(n=32)

H

(n=27)

1. Teacher’s perception of ESD changed positively.  4.30
(0.83)

3.69
(1.03)

3.59
(0.80) 9.293 .000**

2.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fellow teachers was established to 
implement ESD.

4.18
(0.86)

3.63
(1.04)

3.44
(0.80) 8.569 .000**

3. The teacher’s expertise for ESD has improved.  4.18
(0.87)

3.66
(0.97)

3.59
(0.84) 6.275 .003**

4.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has improved 
through ESD.  

4.18
(0.87)

3.69
(0.93)

3.52
(0.85) 7.036 .001**

5.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students has improved 
through ESD.

4.15
(0.88)

3.63
(0.94)

3.44
(0.70) 8.476 .000**

6. Parent awareness of  ESD has changed positively. 4.16
(0.85)

3.59
(1.01)

3.33
(0.73) 10.900 .000**

7. Improved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xternal support for ESD. 3.86
(1.07)

3.56
(1.08)

3.11
(0.75) 5.509 .005**

8. Increased incentives for teachers to introduce ESD into their 
classes.  

3.44
(1.31)

3.25
(1.14)

2.59
(1.05) 4.737 .010*

*p<.05, **p<.01, E : elementary school,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Table 10> Changes in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ESD

를 통한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교육환경의 ESD , ,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학교 급별로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등학교 교사의 인식이 중 고등학교 교사에 비하・

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차이는 항목7, 8

을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able 

10>). 

논의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에 대한 전국의 초 중 고 교사들ESD · ·

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설문은 .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항과 를 시행한 ESD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ESD 

요성 의 가치 의 현장 실행 요건에 대, ESD , ESD

하여 설문하였고 시행교사를 대상으로 , ESD ESD

의 시행방법 수업준비 과정의 어려움, ESD , ESD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초 중 고 학교 급에 상관없이 교사들은 · · ESD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 공교육의 문제 해ESD

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SD 

대해서 초 중 고 교사 모두 긍정적인 실행의지를 · ·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 

가 가장 높은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 

음으로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순이었

다. 

의 가치에 대하여 초 중 고 교사 모두 ESD · · ESD

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 있는 - -

접근을 통한 통찰력과 실천 역량 함양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고 지역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 

한 학생의 자기내재화 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이 

역동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 ESD

를 통해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 , 

교육 내용과 방법 제공을 통한 인성 교육도 이루

어 질 수 있고 의 실천 체험형 수업을 통, E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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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생 역량을 발견하고 진로탐색과 연결된 교, 

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 문제, , 

해결력 창의적 사고 등의 인지적 역량 함양의 , 

기회가 되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가치를 묻는 모든 . ESD

항목에서 중 고등학교 교사보다 더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 

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학력인 갈등조Kang(2010)

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 , , 

력 창의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시민의식 삶의 , , , , 

향유능력 다문화 이해 능력 등에 대해 전국 초, ·

중 고 개 학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 30 , 160

식 차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핵심. 

학력은 가 목적으로 하는 역량과 상당부분 ESD

유사하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요도 반영. , 

도 실행도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 , 

초 중 고 학교 급 순의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방· · . 

해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의 한계 대입제도의 , 

문제점 사교육의 범람 및 학부모의 과도한 관심, , 

획일적 평가지침과 시행 지식 위주의 평가 관행, , 

사회의 학벌주의 등이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 초등학교 교사가 중 고등학교 교사에 비하여 ·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물리적 환, 

경의 한계 입시 획일적 평가지침과 시행 지식, , , 

위주의 평가 학벌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인 ,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에 대한 인식의 학. ESD

교 급별 경향성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

해 그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의 현장 실행 요건에 대하여 가 학교 ESD ESD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

인의 우선순위를 설문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는 교사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 이 가장 높‘ ’

은 우선순위를 나타내었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 

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계 와 ‘ESD ’

교사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 에 가장 높은 우선‘ ’

순위를 나타내었다 교사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 

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나왔다는 것은 교사 개

인이 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 를 ESD

장려하는 사회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지 않았으

며 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조적인 ESD

지원체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여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를 . ESD

장려하는 사회적인 교육풍토의 조성과 를 성ESD

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조적인 지원체계의 마

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를 시행한 교사를 ESD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 세 가지 영역 중 ESD

초등학교 교사들은 환경 사회 경제 영역의 세 , , 

가지 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수업 구성을 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은 환경 

영역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 

볼 때 초등학교 수준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통, , , 

합교육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등학교 수준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중등학교 수준의 내용으로 를 통합적으로 ESD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

여 중등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와줄 필요가 있다.  

를 적용한 시간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창ESD

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중학, 

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 과정 중 . ESD 

초 중 고 교사들은 모두 통합적인 수업 내용 · · ESD 

구성과 수업에 적합한 학생활동 창안에서 ESD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환경 사회 경제 세 가지 영역의 통합을 가ESD - -

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에서는 이상적인 방향대로 세 영역의 통합을 주

로 도입하였지만 중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환경영, ·

역을 중심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중 고등학교 교. ·

사들이 교과안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에서 제시하는 해당 주제들을 학년별 영·

역별로 연속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교사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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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다루거나 체계적인 틀 속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Kim et al., 2012), 

한편으로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의 세 가지 · ESD

영역과 방향을 잘 몰라서 한 가지 영역을 주로 

활용 했다 라기 보다는 초등학교에 비해 한 시간

의 수업 시간에 보다 깊은 내용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 중 고등학교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를 · ESD

도입하는데 있어서 세 영역을 통합해서 도입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현장교사가 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ESD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을 파악. 

해서 학교 급별로 맞춤형 의 방향을 제시해 ESD

주는 것도 현장 교사가 에 대해 보다 더 쉽ESD

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초등학교 급. 

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주로 활용함으로

써 세 영역을 통합시킨 수업이 가능하므로 ESD 

상황에 맞춘 수업 내용의 예시와 학생 활동 ESD 

자료를 제시해 주고 중 고등학교 급에서는 중 고, · ·

등학교 급에 맞게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세 

영역을 통합한 맞춤형 수업내용의 예시와 ESD 

수업 구성의 방법 학생활동에 대한 자료를 풍성, 

하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수업의 효과를 보았을 때 초 중 고 모든 ESD · ·

학교 급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인간과 ESD 

자연 공기 물 토양 식량 등과 같은 자연시스템 , , , ,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가족 사회 공동체에 , , , 

대한 이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직, 

업 소득과 같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고력이 , 

증가하며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정책, ・

과 의사결정에 대한 사고력 수업에 대한 흥미,  

와 관심 수업 시 해당 중심 교과목 내용에 , ESD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창의적인 사고력 및 설계 능력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실생활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 

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수업시간에 능동적인 참, 

여가 활발해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 

통하는 능력이 증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이러한 효과는 초등학교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학습자의 역량을 길러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UNESCO, 2005). 

았을 때 수업은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ESD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중 고등학. ·

교 학생들보다 어린 초등학생에서 학생들의 역량

을 개발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은 유아기 지. , Park & Park(2014)

속가능발전교육 학습모형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교육의 과정과 의미연구에서 유아기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역량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아기. 

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수많은 성공 사

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UNESCO, 2012). ESD

를 실행하는데 있어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바로 적기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세대의 준비를 위해서라

면 초 중 고 학교 급에서는 가장 어린 초등학교에· ·

서부터 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ESD

으로 보여 진다.  

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교육환경이 ESD , ,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

는 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ESD

한 것이 가장 컸으며 를 실행하기 위해  동, ESD

료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 를 위한 , ESD

교사 전문성 역량 향상 를 통해 교사와 학( ) , ESD

생 간의 관계 향상 를 통해 학생과 학생 간, ESD

의 관계 향상 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긍, ESD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 다음 순으로 크게 변

화한 것이었고 를 위한 교육환경 및 외적 , ESD

지원이 향상 를 수업에 도입하는 교사에 대, ESD

한 인센티브가 늘어난 것이 가장 점수가 낮게 나

타났다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도 대부분의 . ・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를 위한 교육환경 및 ESD

외적 지원의 향상과 를 수업에 도입하는 교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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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증가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화로 인해 무한경쟁 시대의 바탕 위에서 급격하

게 학습사회로 전환하고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Cho, 2013). 

이 전망한 것과 같이 탈산업화 정보화Kim(2005) , , 

네트워킹화 창의 및 혁신을 특징으로 하는 총체, 

적 학습사회로 전환 되어 가고 있다 지속가능발. 

전개념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고 있는 것도 이러

한 사회적인 변화와 같은 흐름 안에 있다 이에 . 

발맞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선도학교 연, 

구학교뿐만 아니라 상에서 교사 연구on-off line 

동아리 중심의 자생학습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수학습컨설팅 프로그, 

램들도 제공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장 초 중 고 교사들이 체감하는 를 위한 · · ESD

교육환경 및 외적 지원은 아직도 멀다 이를 달. 

리 말하면 현장 교사와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실행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외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말

할 수 있다 또한 인사 및 재정 근무환경 학급. , , 

운영과 자율성 사기 복지 연수정책등의 인센티, , , 

브가 교사의 자질 및 태도 교과지도 자기개발노, , 

력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의 교사의 전문성에 , ,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 결과(An, 2005)

를 보았을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사

와 학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정책의 

실시 및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교육환경 및 충분한 

외적 지원이 이루어질 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보

다 튼튼한 기반으로 도입되고 발전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물질

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에 동반하. 

여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많은 문, , , 

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환경파괴 기후변화 평. , , 

화와 인권 문제 빈부 격차 자원 고갈 문화 간 , , , 

갈등 등이 그 예이다 즉 세계화 시(Kim, 2016). , 

대에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 환경 , ,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실천 주체가 바로 사람

이며 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뿌, 

리내리기 위해서는 개발의 주체인 사람이 지속가

능발전에 부응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야 하는데 교육은 

바로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Son et 

al., 2014). 

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천되기 위

해서는 교육의 운영 및 평가 주체로서 교사의 

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의 역할ESD , 

과 자질이 필수적이다 교사가 지닌 지속가능발. 

전교육과 관련한 가치와 태도는 학생들의 지속가

능한 삶을 위한 태도와 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밑

바탕 되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에서의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실천은 어려울 것이다(Yu & Park,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보다 효과적으2015).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

육 실천 의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교사의 역, 

량이 개발되고 발현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격려하는 사회적인 풍토와 교육 

정책적인 전폭적인 지원 학교 차원에서의 힘 있, 

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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