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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수업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수업모듈 예시를 개발하였다. 수업전략에서는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로 지속가능발전의 내용 영

역인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영역 간의 통합적 접근, 세대 간 형평성 추구, 

글로벌과 로컬 간의 관계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핵심 학습 유형으로는 유

네스코에서 21세기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제시했던 5가지 유형인 알기 위

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

습,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학습을 적용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면에서

는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함양의 

측면에서 개념학습, 문제해결학습, 의사결정학습, 탐구학습, 시뮬레이션, 스

토리, 토의․토론, 예술작품 활용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 학습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수업모듈을 개발․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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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환경과 공

존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노력이다(김다원, 2020). 국제사

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UN과 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와 동참을 강

조해 왔다. 이미 1972년에는 로마클럽에서 <지구의 성장 한계>보고

서를 통해 인구증가와 자원의 소비증가가 가져올 환경문제를 시나리

오로 보여주면서 지구사회 문제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Meadows 외

(김승한 역), 1972). 이후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구사회가 추구해야 

할 발전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더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WCED(조형준․홍성태 역), 2005). 그리고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어젠다 21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서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시하였고(UN, 1992), 이에 기반하여 

2004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

였다(UNESCO, 2004).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회의 노력은 그간 세계에

서 야기되고 있는 환경악화, 사회적 부정의,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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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행 교육과정의 

재정향이 요구된다는 교육계의 주장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Dewey 

(1897)는 교육은 개인이 사회적 의식에 참여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인으로서 힘을 기르고 의식을 채우고 

습관을 형성하고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 안에서 사

회인으로 성장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

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의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범교과적 학습주제로 

포함되어 왔으며, 교과와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그

리고 학교 차원에서 특별한 교육으로 실행되어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2015개정교육과정 각 교과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목표와 사회문화적 영역, 환경적 영역, 경제적 영역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김다원, 2020),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육 영역 안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교육

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으며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관

심있는 교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특별한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는 면

이 있다(이선경 외 2012).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의 인식이다. 김

찬국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서 환경교육학회 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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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협동학교 소속 교사의 경우 80-90%의 긍정적 응답이지만 

에너지절약정책 연구학교의 소속 교사의 경우 50%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일반학교 교사의 인식은 더 낮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

분과도 연계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방법이다. 지속가

능발전교육은 특정 교과 영역에 한정하여 행해지는 교육이 아닐뿐더

러 발전의 역사도 짧다. 그래서 현장교사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방법은 새롭게 알아야 할 특별한 연수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전략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의거하여 

수업모듈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지원

하고자 한다.

2. 초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선행연구 개관

  1992년 리우 선언에서 어젠더 21이 선택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지

속가능발전교육 실천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실행되어 왔지만 많

지 않은 편이다.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범교과학습주제 영역에 ‘지속

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5년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개발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이선경 외, 2005)를 통해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내용과 교육의 접근 방법이 제공되었고,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면에서 관련 연구가 실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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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통영 RCE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

사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박태윤․성정희, 2007), 유네스코한

국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길잡이’(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학습목표’를 번역 제공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통영 RCE 지침서 자료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 환경, 경제적 영역

별로 구분하여 핵심 내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네스

코한국위원회에서는 UNESCO에서 제공한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rcebook’을 번역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길잡이’로 제

공하였다. 여기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교수법과 관련 수업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장에 따라 

SDGs 달성을 위한 17개의 SDGs 내용별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침서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

표, 내용, 교수법, 접근 방식 면에서 학교 현장 교사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분석 연

구(강운선, 2011; 조혜연․이상원, 2013), 교과 및 교육과정과 지속가

능발전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지혜, 2017; 김형순, 2015; 김다

원, 2020),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안기

희, 1999; 김귀곤, 1997; 최석진, 1994) 등이 있었고 교실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과 관련한 연구(이선경․Ral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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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son, 2018; 신지연, 2017; 류영주․최지연, 2010; 최지연 외, 2017; 

김세현 외, 2018; 정은홍, 2014; 지승현․남영숙, 2007; 이경한, 1997; 

정기섭, 2017) 등이 있었다. 이선경․Ralph Levinson은 지속가능발전교

육과 융복합교육의 통합 전략 탐색 연구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쟁점과 연결된 세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복합교육과 통

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지를 토대로 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례를 탐색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신지연(2017)은 다중지능이론

과 STEAM 교육방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STEAM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적용 후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지식, 이해, 태도, 다중지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김세현 외(2017)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문제해결형 

ESD 수업 모델을 구안, 적용하여 ESD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지승현․남영숙(2007)은  대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발전 이해와 실제의 큰 주제 하에서 10개의 세부주제를 설정하

여 관련 활동목표를 제시하는 연구로 진행하였다. 정은홍(2014)은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인 ESD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사

회과 연계 ESD 수업 구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학술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집중

되어 있다. 이는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포함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필요성 인식이 확장되고 있고, 필요성에 부응하여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 인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 학교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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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자료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

다.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극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 입

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안과 관련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지속발전교육은 새롭게 학교 교육에 도입된 교육영역으로 지속가능

발전 수업을 실행하기에 수업 자료가 부족한 편으로 학교에서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적극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안과 관련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전략 모형 개발과 수업모듈 개발은 교사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 

수업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역량 및 목표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지역적 및 전 

지구적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영

향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관련하여, 오늘날의 큰 규모의 복잡한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제시한 핵심역량은 2015년에 제시된 SDGs와 관련지어 SDGs를 통찰

할 수 있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8개의 핵심 역량이다(<표 1>). 제시한 8개의 핵심역량에는 시스

템사고, 예측, 규범 파악과 이해, 전략, 협력, 비판적 사고, 자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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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내용 

시스템

사고역량

관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

는 능력, 시스템들이 어떻게 다양한 영역 및 척도 안에 내

재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능력,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

예측

역량

가능한 미래, 개연성이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 등 다양

한 미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창조하는 능력, 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능력,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 위험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규범적

역량

자신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성찰

하는 능력, 이해 충돌과 절충, 불확실한 지식 및 모순의 맥

락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 원칙, 목표 및 세부목표를 조율

하는 능력

전략적

역량

지역 수준 및 더 넓은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행동을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능력 

협력 역량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능력, 타인의 필요, 관점 및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 집단 내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역량

규범, 관행 및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 자기 자신의 

가치, 인식 및 행동을 성찰하는 능력, 지속가능성 담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 능력

자아 인식

역량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는 능

력,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처하는 능력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다양한 문제 해결의 틀을 적용

하고, 위에서 언급한 역량들을 통합해 지속가능발전을 촉

진하는 실행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해결책을 개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10.

<표 1> 지속가능발전교육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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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문제해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특별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역량은 관계적 사고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세대

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 환경, 경제, 사회문화 영역 간 통합적 연계

성, 인간과 환경 간 연계성을 파악하고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는 능

력이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구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

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예측역량은 가능한 미래, 바람직한 미래 

등 미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지속가능성이 담고 있는 미

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이다. 규범적 역량은 개

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성찰하

는 능력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가치, 원칙 등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전략적 역량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발

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이나 

글로벌교육과는 달리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강조되는 특별한 역량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NESCO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김다원, 2020). 학습목표를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

동적 영역으로 구분 제시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학교의 교과학습 목

표 제시 유형인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 중심의 제시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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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행동적 영역을 포함하

고 있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SDGs와 달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이해하

는 데 필요한 지식과 관련 인지활동을,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자아 성찰, 가치․태도 함양, 그리고 소통 기술을 포함한

다. 행동적 영역은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행동 역량 서술을 포함

한다.

학습목표 내용 

인지적 영역
SDGs와 그 달성에 따른 도전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

한 지식과 사고력

사회․정서적

영역

학습자가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자아 성찰 능력, 가

치, 태도, 동기 부여 및 SDGs 증진을 위해 협력, 협상,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행동적 영역 행동 역량 서술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11.

<표 2> 지속가능발전교육 목표 영역

3.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UNESCO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 이행 계획>에

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내용 영역들을 사회․문화적 영역, 환

경적 영역,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으

로 특징지었다(UNESCO, 2004). 이후 UNESCO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내용을 토대로 국가별로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지속가능발

전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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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선정 연구를 수행하였다(이선

경 외, 2005). 여기에서는 UNESCO(2004)에서 제시한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지역적 상황과 교육과정

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표 3>). 세부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구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사회․문화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

UNESCO

(2004)

∙인권

∙평화․안전

∙양성평등

∙문화적 다양성

∙건강과 에이즈

∙거버넌스

∙자연자원

  (물, 에너지, 농업 등)

∙기후변화

∙농촌개혁

∙지속가능한 도시화

∙재해예방 및 완화

∙빈곤퇴치

∙기업의 책무

∙시장경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이선경 외,

2005)

∙인권 

∙평화․안전

∙양성평등

∙문화적 다양성

∙건강과 에이즈

∙거버넌스

◦갈등해소

◦통일

◦사회 혁신

◦연대(파트너십)

◦매체 소양

∙기후변화

∙농촌개혁

∙지속가능한 도시화

∙재해예방 및 완화

◦자연자원

  (물, 에너지, 대기 등)

◦생물종다양성

◦재해예방/축소

◦교통

◦주거환경

∙빈곤퇴치

∙기업의 책무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빈부격차 완화

<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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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사회․문화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

UN

(2015) 

SDG2: 기아 종식

SDG3: 건강과 웰빙

SDG4: 양질의 교육

SDG5: 성평등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SDG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SDG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SDG6: 깨끗한 물과

      위생

SDG7: 적정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SDG13: 기후변화 대응

SDG14: 해양 생태계

SDG15: 육상 생태계

SDG1: 빈곤종식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9: 산업, 혁신과

      인프라

SDG10: 불평등 감소

SDG12: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SDG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

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김다원

(2020)

∙인권, 평화․사회정의

∙안전

∙통일

∙문화다양성

∙건강․식품

∙거버넌스․시민참여

∙양성평등

∙소양(매체, ICT)

∙세계화․국제적 책임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재해 예방․감소

∙교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기아종식

출처: 김다원, 2020, 10-11을 참고하여 보완함.

<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계속)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은 크게 사회문화적 관점 영역, 환경적 관

점 영역, 경제적 관점 영역으로 구성되며, UNESCO(2004)의 초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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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한국

적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재설정하였고, 이후 기관 

및 연구자에 의해 연구목적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관점 영역, 환경적 

관점 영역, 경제적 관점 영역의 세부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세부 내용은 사회문화적 관점 영역, 환경적 관

점 영역, 경제적 관점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그 안에서 지역 사회, 

학생, 학교 환경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근 방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근방법은 초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방

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제시된 부분이다. 초기 우리나라에

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초안을 제공했던 이선경 외(2005)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 방법과 최근 UNESCO(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에서 제

시한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표 4).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국가 추진 전략을 개발했던 이선경 외(2005) 연구에서 제

시한 우리나라 초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의 접근방법은 2004년 <유

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 이행 계획>(UNESCO, 2004)에 제시

되었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통합

적 주제 설정과 주제에의 접근, 지속가능발전 관점에 기반한 교육,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학습주제에 기반하여 적정 학습 방법의 

적용, 학습자 참여 학습, 그리고 지역의 환경과 연계한 학습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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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근방법

이선경 외

(2005)

- 간학문적․총체적 접근

- 지속가능발전 가치 지향 

-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 강조 

- 다양한 학습방법 사용 

- 참여적 의사결정 사용

- 지역적 관련성 고려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 전 기관적 접근 

- 학습자 중심의 접근

- 행동 중심의 학습 

- 변혁적 학습  

<표 4> 지속가능발전교육 접근 방법

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지속가능발전이 지니고 있는 상호 

연계성, 지역성, 발전 추구, 실천적 행동 역량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후, UNESCO에서 제시한 접근 방법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인 17개의 SDGs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전 기

관적 접근은 지속가능성을 교육기관의 모든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역

할하면서 기관 전체 차원에서 상호 지원체제로 실행될 때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교육

기관 차원에서 본다면, 학교 차원에서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교육을 실행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중심 접근(Learner-centered approach)

은 학생들을 능동적 학습자로 활동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학습과정을 성찰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 

중심의 학습(Action-oriented learning)은 학습자가 의도된 학습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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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발전 측면에서 행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성찰하

게하는 또는 성찰하는 학습이다. 변혁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은 학습자가 세계를 보고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사고와 지식을 창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초기 이선경 

외(2005)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이 지닌 내적 속성에 기반

한 교육적 접근 방법인 반면, UNESCO(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에

서 제시한 접근 방법은 기존에 행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더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

력을 제공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 

방법은 모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수업전략 및 모듈 개발

1.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전략 개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4.7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세계시민의

식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UN, 2015),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목적은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지향한다 하겠다. 글로벌 

시민성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문제들을 미

리 대처하고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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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발전은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 간의 조화로운 발전의 필요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로벌 교육의 핵심이다(Standish(김다원 역),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지향하는 바, 로컬을 넘어 글로벌 차원

에서 행해져야 하는 공간적 범위,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

의 질 추구 권리와 책무 실행의 절대적 필요성 등이 지속가능발전교

육이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지향하는 근거가 된다 하겠다. 다음에서

는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원리, 교수-

학습방법, 그리고 핵심 학습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다(그림 1). 

[그림 1]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전략

  1) 지속가능발전교육 원리

  좋은 사회는 경제적으로 번영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

고,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의 혜택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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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며, 공정성, 생산성, 지속가능성이 포함된 사회라고 할 수 있

다(제프리삭스(홍성완 역), 2015: 35).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성

의 인식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대한 교수-학습이며, 사회적 공정성

과 경제적 생산성을 포함한다.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지속가

능성을 지속하고, 물, 땅, 공기, 광물 등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여 미

래세대에까지 유지하는 자연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Kopnina & Meijers, 2014: 189).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복합적 개념이다.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다(WCED(조형준․홍성태 역), 2005). UNESCO 

(2004)와 우리나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 보고서(이선

경 외, 2005)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으로 사회문화적 영역, 

환경적 영역, 경제적 영역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교육기술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심 

축으로 사회적 형평, 환경적 질, 경제적 번영을 제시하였다(DfES, 

2006). 지속가능성은 우리에게 환경, 사회문화, 경제 체계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도록 하며(Whitehead, 2006: 13), 지적 탐구로서 지속가

능발전교육은 사회문화, 환경, 경제 등 세 개 영역의 복잡한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제프리삭스(홍성완 역), 2015: 25). 

세계환경발전위원회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도 우리 지

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

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구적 환경문제는 환경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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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성을 갖고 있어서, 그 복

잡성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문화, 경제

적인 면에서의 긴밀한 관계적 통찰이 요구된다고 하였다(WCED(조형

준․홍성태 역), 2005).

  이는 세 영역 간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전략

적 실행을 요구한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상호 연계하여 

살펴보지 않고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환경’이며, 환경은 인간의 생활, 욕구, 필요와 분리되

어 있지 않다. 특히,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환경, 사회, 

경제 영역들 간의 경계들은 무너지고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

다. 오늘날 기후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코로나 19 발생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불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 재앙은 그간 인간의 사

회생활, 경제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

화 간의 서로 엮인 복잡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Berglund & Gericke(2016)는 세 영역 간 통합적 접근에 기반해서 교

육했을 때, 학생들은 맥락적 상황과 각 영역의 관점을 토대로 학습

자 자신의 시각과 의견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제프리삭스

(홍성완 역), 2015: 25)는 지속가능발전의 지적 탐구는 환경, 경제, 사

회의 세 개의 복잡한 세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세 분야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축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중요

한 틀로 제공된다(이선경 외, 2005). 세 핵심 분야에서 사회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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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도,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인

식하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이다. 경제 분야는 경제 성장의 한계와 잠재적 가능성, 사회 문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는 것이며, 환경 분야는 자연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환경 인식, 환경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환경 문

제 등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세대 간 형평성 추구이다. 세대 간 형평성 추구는 1987년 세

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 포함된 지속

가능발전 개념인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

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으로 정

의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WCED(조형준․홍성태 역), 2005). 세대 

간 형평성’은 미래 세대의 인권 존중과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

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이선경 

외, 2005), ‘세대 간 형평성’은 지속가능발전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

성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에 해당하며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분석

하고, 평가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셋째, 글로컬 관점 지향이다. ‘글로컬 관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장성을 강조한다. 지구사회의 인구 문제, 위생 문제, 생태계 문제, 

자연재해 문제 등은 로컬에 따라서 다른 인식의 대상이면서 글로벌 

사회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로컬,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이 논의되어야 하고 지

속가능성을 추구하는데 고려되어야 한 요소이다. 특히, 세계화로 인

해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구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로컬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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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이음매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의 연결망을 형

성하고 있어서(WCED(조형준․홍성태 역), 2005), 지구사회의 생태계

는 더 이상 국경을 경계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로, 오염된 물, 오염

된 공기, 오염된 생물환경은 국경 너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다. 또한, 로컬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삶과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고 제한된 

경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속박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Standish(김다원 원), 2020)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원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면에 

반영되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는가?, 세

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인 면을 

연관성 있게 고려하는가?, 로컬,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의 연계성을 

고려하는가?, 현재와 미래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는가? 등이다.

  2) 지속가능발전교욱의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주제와 학습목표에 기반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교수자가 제공한 일련의 학습자 활동

이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수-학습방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목표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

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 영역 간의 통합적 접근,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문제 인식 및 문제 해결, 실천적인 자질 함양 등

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효과적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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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Berglund & Gericke, 2016).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개념학습, 문제해결학습, 의사결정학습, 탐구학습 

모형과 세부적인 학습 활동으로 시뮬레이션, 스토리, 토의․토론, 예

술작품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념학습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 획득에 유용하

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포함된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영역의 내용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반해서 무엇이 문제이

고, 얼마나 심각한지, 해결의 방안은 무엇인지 등 이후의 문제해결을 

추동하는 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학습부분이다. 지속가능발전 교육

에 포함된 사회문화 영역, 환경 영역, 경제영역의 세부 내용 지식 습

득 및 상호 관계 파악 등이 개념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문제해결학습은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의 상황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현실적인 실천으로 연결 지어주는데 유효하다. 또

한, 향후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문제

의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의지를 지닌 지속

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성 함양 측면에서 적정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

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의사결정학습은 지속가능발전의 규범 안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

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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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전의 방향을 찾아가

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은 현재 뿐 아니라 향후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글로벌 시민성의 핵심 자질에 

해당된다. 

  탐구학습은 근거에 기반해서 결과를 살펴보는 인지활동을 적극 활

용하는 학습방식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사회문화, 환경, 경제 

측면의 사회 현상과 문제 등을 심층 분석하고 파악하며, 이에 기반

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일반화 지식을 도출할 수 있

다. 이러한 탐구기반 학습에 의해 도출된 일반화 지식은 현장에 적

용할 때 또는 현장 적용에서 타당성을 지닐 것이며, 학습자가 갖게 

된 탐구 능력은 이후 생활에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속가능발전 방

안을 찾고 실천하는 데 유익성을 줄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수-학습의 전략적 방법의 효과적 적용

을 위해서 세부적인 학생 활동으로 시뮬레이션, 스토리, 토의․토론

을 적용하였다. 교수-학습 활동방법에서 시뮬레이션, 스토리, 토의․

토론 활동은 개념학습, 문제해결학습, 의사결정학습, 탐구학습의 효

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현실적 상황을 단순

화하여 현실의 맥락에서 이슈 및 문제를 분석하고 가상의 미래를 상

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여 실제 로컬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

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 적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미래

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복잡한 현실 상황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실제 

사회 상황을 가져온 것이므로 실제와 같은 현장감과 적정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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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따른 문제해결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높은 수

준의 사고활동을 경험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는 특히 추상적

이고 복잡한 현실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에게 적용하는데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의, 토론 활동은 주체적인 사고력 함양을 지원할 수 있다. 토의, 

토론을 위해서 관련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폭넓고 다양한 경험들을 획득하여 다관점적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는 소통 능력과 바람직한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책무를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

는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도 필수적 활동요소이다.

  스토리활용은 지속가능발전의 사례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효과

적으로 활용된다. 시사자료, 역사, 문학, 드라마, 개인적 경험 등 다

양한 스토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사례와 지속가능성의 가치, 

실천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전통적인 가

치와 지혜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수-학습 활동 

방법으로 적합성을 지니며,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

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가치, 실천방법 등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

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익성을 지닌다.

  예술작품 기반 교육은 하나의 작품은 학생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

요한 다른 여러 주제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면에서 교수학습 방법으

로 변혁적 학습에 적합성을 지닌다(Walshe & Price, 2020).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서적 감수성을 지원하기

도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 감수성 형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지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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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실천을 지원한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핵심 학습 유형

  유네스코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는 21세기 학습유형으로 기존의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세 가지를 

넘어서서 상생의 학습을 추가하여 네 가지 유형의 학습을 제시한 바 

있다(UNESCO, 1996; 김다원 외, 2018). 이후, UNESCO에서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위해 앞의 네 가지 학습유형에다가 ‘개인과 사회의 변

화를 위한 학습(Learning to transform oneself and society)’을 추가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갖고 있는 지

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역량을 위한 특별 과

제를 다루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개의 학습유형은 전

통적 교육에서 중요시되었던 지식 중심적인 교육이 21세기 사회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

고 본 것이다. 날로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적이 되어가는 세

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학습유형으로의 전

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은 지속적 배움의 동기를 촉발하

는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기반해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

을 획득하고 평생 배움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사회와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고 관련 쟁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생활에서 지식과 기술의 

사용 능력은 중요한 것이며,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행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은 사회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고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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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과 방법의 활용 뿐 아니

라 개인 간의 관계 형성 능력, 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협업능력 등

이 포함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과 관련성을 지닌

다 하겠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은 인간이 자신의 개

성을 계발하고, 개인적 책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

습이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온전함을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김다원 외, 2018).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주체적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

사결정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학습자의 학습이 요구된

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은 세계화에 

따른 생활무대의 확대와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타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계발하고, 타인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학습(Learning to transform oneself and 

society)’은 지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자질 

함양이다.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련 지식, 기능, 그리고 가치와 

태도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 할 수 있게 준비

하는 학습이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전략에 기반한 수업모듈 예시

  1) 주제 설정 배경

  본 연구에서는 교과 연계를 통해서 또는 비교과 영역에서 지속가

능발전교육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듈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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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학습자가 생활하고 

있는 마을, 고장,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의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활

동을 파악하고, 장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사

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더불어서 사람들 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학습자의 삶의 터전인 마을/고장/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속가

능성을 탐색하면서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수준에

서 지속가능발전에 관심 갖고 역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

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사회문화, 환경, 경제 내용들

이 고루 담겨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바탕에 두고 통합적 

접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

히, 지역사회는 국가나 세계보다는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초등학생

들에게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에 좀 더 용이하고, 학생들에게 살아있

는 교과서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배움 뿐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천

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 학습 주제를 설정하였고, 이에 기반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듈을 

개발하였다.

  2) 수업모듈 개발 예시

  본 연구의 학습목표는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세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 핵심 역량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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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지속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 

세부

주제

차

시

차시별 

학습 주제

학습목표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영역)

ESD

핵심

역량

교수

학습

방법

지

속 

가

능

한 

사

회

의

미

1

지속가능한

미래

모습은

무엇일까?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

점에서 사고하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규범적

역량

시스템

사고

역량 

개념

학습

(시뮬

레이션,

놀이)

2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기 생각을 성찰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토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비판적

사고

역량

의사

결정

학습

(토의)

지

속

가

능

한

마

을

만

들

기

3

지속가능한

마을의

기준은

무엇일까?

∙지속 가능한 마을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마을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심

을 갖는다.

∙지속 가능한 마을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

역량

탐구

학습

(스토리

활용)

4-5

지속가능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

식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

결 방안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해

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협력

역량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학습

(조사,

토의)

6

우리의

실천 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 실천 결과가 가져

온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해 협력과 유

대감을 갖는다.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자아

인식

역량

예측

역량

탐구

학습

(작품

활용)

<표 5> 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과 연계한 학습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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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사고역량, 예측역량, 규범적 역량, 전략적 역량, 협력 역량, 비

판적 사고역량, 자아인식역량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과 연계하여 설

정하였다(<표 5>).

  세부 주제 설정에서는 크게 ‘지속가능한 사회 의미’ 단계와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

는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파악

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기반해서 우리마을의 지속가능발전을 

살펴보고 지속적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속가

능한 사회 의미’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과 토의․토론 활동을 활용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학습자의 삶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 지역사

회 차원에서 마을이 갖추어야 할 지속가능성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우리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해결 방안을 찾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차시별 수업 모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표 6), 1차시에서는 시

뮬레이션 놀이를 통해 자원의 유한성을 이해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선택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개념과 필요성, 세대 

간 연계가 중요함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를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며 세

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앞의 활동들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

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의미를 정의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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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 의미

차

시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1

도

입

∘‘당신의 선택’ 이야기 듣기 

 - 인간이 자원을 활용하면서 생긴 문제점 알아

보기 

 - 자원의 유한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당신의 선택’ 이야기 자

료(PPT)

전

개

∘학습 주제

  지속 가능한 미래란 무엇일까?

∘‘당신의 선택’ 놀이하기

<놀이 방법>

1. 모둠원들을 4세대로 구성한다.

- 할아버지․할머니, 어머니·아버지, 현재, 

미래

2. 순서에 따라 물고기(과자)를 잡고, 바다

에 남은 물고기 수만큼 물고기를 보충

한다. 

3. 잡아가는 물고기(과자)의 수는 자유이지

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물고

기(과자)를 먹어야 한다. 

4. 3회의 활동을 끝나고 모둠원들이 살아 

있는지 확인한다.

 - 모둠원들의 선택으로 인해 생긴 상황들을 살

펴보기  

 - 상황에 따라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이야기

하기

 - 미래 세대까지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발표하기

∘현재 우리 주변의 환경 살펴보기 

 -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인 주변 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기

 - 발표한 내용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으로

 - 과자, 파란색 도화지 또는 

종이접시 준비

 - 파란색 종이는 바다이고 

과자는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우리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

이라고 가정함. 

 - 수업 시간에 과자를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게 느껴지는 경우 바둑돌

이나 공기, 혹은 학생들

이 갖고 싶은 물건 활용

함. 

 - 주변 환경이 잘 드러난 

사진 활용

 - 예습적과제: 최근 뉴스 

보고 오기

 - 구체적(예: 코로나19)인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여 

환경, 사회문화, 경제 분

야 등 다양한 영역의 기

사를 읽어올 수 있도록 

안내함.

<표 6> 차시별 수업모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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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 우리 주변의 문제와 세계와의 관련성 파악하기

정

리

∘지속 가능한 미래의 의미 생각해보기

 - 세대 간 연계,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 

지역 간 연계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

해 정리하기 

 - 우리 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정의 내리기

2

도

입

∘신문기사 살펴보기 

- 광주광역시 일곡동 한새봉 터널 관련 개발 관

련 신문기사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기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간 

갈등이 있는 다양한 지역 

사례 활용

전

개

∘학습 주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보전과 경제

  개발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토의 주제 찾기  

 - 광주광역시 일곡동 한새봉 터널 개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좋은 점, 나쁜 점, 독특한 

점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의 

주제 이끌어 내기 

∘토의하기 

 -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며 사고 확장하기 

 - PMI 기법을 이용하여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이 나올 수 있도록 함. 

 - 토의를 통해 학생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표현되도

록 함.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중요한 이유 이

야기하기

∙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 한쪽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떤 결과

가 있을지 예측해보기

 -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뒤 토의에 참여하기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전과 경제개

발 간 관계 입장 발표하기

정

리

∘토론 내용 정리하기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전과 경제개

발 간의 관계 정리하기 

 -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제

시하며 향후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간 관계를 생각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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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차
시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3

도

입
∘세계의 지속 가능한 마을 이야기(사례) 듣기

 -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

년’ 영화 이야기 활용

 - 다양한 지속 가능한 마을 

사례로 대체 가능

전

개

∘학습 주제

  지속 가능한 마을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야기 속 마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기

 -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알아보기

 - 상황별로 대상이나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상황 분석 - 예시>

∙벌목 후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나요?

- 몇몇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득은 

얻었으나, 우기에 마을에는 홍수 피해가 

심해 농사를 망침

- 농장주는 벌목으로 인해 부를 축적,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 짐

- 벌목 후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 마을에 남은 후손들은 삶의 터전을 

잃음 등

∘지속 가능한 마을에 대한 평가 기준 세우기

<지속 가능한 마을 평가 기준 - 예시>

∙환경․사회문화․경제면에서 조화롭게 균

형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는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득)

이 돌아가고 있는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마을의 발전이 다른 지역(나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가?

 -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상

황별로 제시하여 분석하기

   예) 마을에 풍차가 생긴 

이후, 마을에 학교가 

폐교된 이후 등

 - 상황을 분석할 때 환경·

사회문화·경제면에서 균

형 발전인지, 세대 내, 세

대 간 형평성을 이루는

지, 글로컬 관점에서 지

역 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등 교사의 보조 

발문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함

 - 앞서 상황별로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지속 가능

한 마을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지 직접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볼 수 있

는 기회 제공

 - 먼저 모둠별로 충분한 토

의 과정을 거쳐 평가 기

준을 만든 후, 학급 전체

로 의견 수렴하여 지속가

능한 마을 평가 기준 만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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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정

리하기

4

-

5

도

입
∘우리 지역 지속 가능한 마을의 모습 살펴보기

 - 우리 지역 또는 대표 사

례를 제시해도 좋음

전

개

∘학습 주제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속 가능한 마을’ 관점에서 우리 마을 분석

하고 개선할 점 선정

 -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찾아보기

 - 우리 마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찾아보기

 -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선정하기

∘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 찾기

 - 실천 주체와 실현 가능성, 해결 방안으로 인

해 변화될 모습 등을 예상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 토의하기

∘ 해결 방안에 따른 실천계획 세우기

 -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 해결 방안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선택하여 구체적인 실

천계획 세우기

∘실천하기

 - 실천계획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기

 -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를 

찾아보기 활동을 통해 먼

저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

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문

제점을 바라보고 개선할 

점을 찾음

 - 우리 마을의 개선할 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

을 때는 모둠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

도록 허용적 분위기 형성

 - 해결 방안 중 모둠별로 1

가지를 선택하여 실천계획

을 수립하고 교사는 학생

들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자료 등 충분히 제공하기

 - 실천 내용에 따라 교과와 

연계하여 활동시간을 추

가 제공할 수 있음(미술:

홍보물 만들기, 국어:제안

하는 글쓰기 등)

정

리
∘실천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 구체적인 실천 내용, 방법 

등 드러나게 보고서 작성

6
도

입
∘모둠별 실천 결과 보고서 관람하기

 - 모둠별 보고서 전시 후, 

학생들이 돌아보며 실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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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학습 주제

  우리의 실천 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천 결과 평가 방법 살펴보기

<실천 결과 평가 방법 안내>

1.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평가 기준 상

기하기

2. 평가 기준을 떠올리며, 어떤 부분을 평

가하면 좋을지 평가 항목 재확인하기

- 환경·사회문화·경제면에서 조화롭게 균형

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는가?

- 실천 결과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가?

- 실천 결과 현재와 미래 세대에 모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실천 결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전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3. 평가 항목별로 3단계(매우 적절함, 적절

함, 개선이 필요함)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 적어보기

∘실천 내용 발표 및 실천 결과 평가하기

 - 각 모둠별로 실천 내용 발표

 - 실천 결과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평가

 - 각 모둠별로 실천 내용을 

발표할 때 다른 친구들은 

모둠별 활동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을 통해 해결함.

 - 다른 모둠의 실천 결과를 

평가할 때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논리나 서열을 

정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

라, 프로젝트의 실천 결

과가 세 영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인지, 세대 내, 

세대 간, 지역 간 긍정적

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비

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

며 우리의 실천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

법으로서 평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개선이 필요함을 선택했

을 경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

정

리

∘ 프로젝트 실천 후 자기 평가하기

 - 나의 노력이 우리 마을을 변화시킨 부분, 앞

으로 더 개선 시키고 싶은 부분, 프로젝트 

후 달라진 나의 모습 등

 - 자기 평가 항목 문항은 

추가 삭제할 수 있으며 

소감록 형식으로 기록하

여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음

  2차시에서는 지역사회의 사례를 활용하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두 관점에서 갈등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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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확인하고 토의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관계를 비

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도록 구성하였다. 

  3차시에서는 스토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마을 사례를 제시하여 지

속 가능한 마을의 모습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 세대 간, 

세계 차원과의 관계 면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구

성하였다.

  4~5차시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속 가능한 마을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토대로, 학생들의 시각에서 우리 마을이 지속 가능한 마을인

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전체 친구들과의 토의 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계획을 세워

서 친구들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활동으로 전개되도록 구성하였다.

  6차시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실천했던 우리들의 노력

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도록 하였다. 실천 결과의 영향, 부족했던 점, 앞으로 더 적극적으

로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성찰하면서 본 학습의 결과를 토대로 이

후 일상의 삶에서 학생들의 실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학생들은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

른 여러 가지 환경재해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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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환경적 책임감

을 지닌 로컬 시민성과 더불어 글로벌 시민성을 갖추게 해야함을 요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수업모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리에서 지속가능성 파악

과 인식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로 지속가능발전의 내용 영역인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영역 간의 통합적 접근, 세대 간 형평성 추구, 글로벌과 로컬 간의 

관계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핵심 학습 유형으로는 유네스코에서 

21세기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제시했던 5가지 유형인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학습을 적용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면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함양의 측면에서 개념학습, 문제해결학습, 의사결정학

습, 탐구학습, 시뮬레이션, 스토리, 토의․토론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였다. 첫째, 그간 

연구 개발된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영역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을 별도로 학습하는 형태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 사회문화, 경제 영역을 통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사회문화-경제 간의 복잡

한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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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속가능발전에서 강조하는 세대 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하

여, 본 수업모듈에서는 현재의 사회적 측면을 넘어서서 미래사회와 

연계하여 살펴보게 구성하여 세대 간 형평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

전을 생각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 다른 입장을 감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글로컬 관점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역할

을 찾아가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본 수업모듈은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 관련성을 지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지역사회의 사회현상과 문제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설계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현상이나 문제들은 세계

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시민성과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령 전 교육에서 시작하여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기관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그런 면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듈 개발은 적실성을 지닌

다. 특히, 지역사회를 소재로 개발한 본 수업모듈은 학령 전 교육, 

학교 교육, 학교 밖 교육,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적절한 변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는 환경, 사회문화, 경제 영역

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관심의 대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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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수업모듈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

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 지역사회 환경, 학교 환경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적용 방법을 변형하여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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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Instructional Strategy and Module 

for Primary School Education*

Kim, Daw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oon, Jung

(Teacher, Wolgok Elementary School)

Kang, Jieun

(Teacher, Jangdeok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I developed an educational strategy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and developed an example of a class modu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based on this. In this education strategy 

model, emphasis was placed on identifying and recognizing sustainability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necessary principles to 

grasp sustainability, an integrated approach between social culture, 

environment, and economic areas, which are the contents areas of 

sustainable development, pursuit of equity between gener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and local, were established. Core learning types 

include the five types proposed by UNESCO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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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1st century: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learning to exist, 

learning to live together, and learning for individual and social change. In 

term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concept learning, problem solving 

learning, decision-making learning, inquiry learning, simulation, stories, 

discussion and debate, and use of art works in terms of cultivating 

competencie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sustainability and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applied. Based on this, the subject of 

“Making a Sustainable Village” was set and related instructional module 

was developed and presented.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Instructional Strategy,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Instructional 

Module, Global Citizenship, Making a Sustainabl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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