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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23년 11월 유네스코 제42차 총회에서 개정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

고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개정 권고에서는 새롭게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포

함하였다. 유엔과 유네스코에서는 1992년 리우 선언 발표, 2004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추진,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더’에서 글로벌 추진 

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여 전 세계에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을 요청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그간의 지속가

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최근의 글로벌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분쟁과 갈등, 심화되는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평화와 지구 생

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는 데 각별한 의

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 제시된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성격, 목표, 방법을 분석적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 권

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인권, 국제

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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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교육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

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이하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로 칭함)(UNESCO, 1974)가 

지난 11월에 열린 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이

하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로 칭함)(UNESCO, 2023)로 개정됐

다. 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UN 헌장> 정신과 <세계

인권선언>에 기반하여 전문과 10장, 45항으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유

네스코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를 토대로 

개정되었다. ‘글로벌 사회 및 교육 환경의 변화, 특히 교육에 관한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의 요구사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 

글로벌 평화, 국제이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서 교육의 역할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는 개정 배경을 제시하였다(UNESCO, 2023).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

정학적 갈등,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화로운 지구환경 구

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적극적인 교육의 역할

과 지구적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증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순원, 2023).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 회의에서 발표

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과 ‘의제 21’에서 특별히 지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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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UN, 1992a, 

1992b).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교육 2030’(UNESCO, 

2015a)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절실함을 표명해 왔다.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의 연장선상

에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지구적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혁적 교육

(transformative education)’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세계로 궁극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범교과 학습주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학습 주제에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생태환경 변

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 

제시하였으며, 기후⋅생태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배려, 존중, 협력의 능력을 키우고 이를 위해서 학교 교

육과 평생 학습의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 삶과 연계된 학

습, 학습자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와 평가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자율

화 및 분권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핵심 역량과 비교해서 ‘자기 주도

성’, ‘다양성 이해와 존중’, ‘상호 협력과 소통’, ‘지속가능한 인류 공

동체 발전’, ‘책임감 있는 참여’ 내용을 포함하여 변혁적 교육을 강

조하며(교육부, 2022a),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

드는 데 필요한 시민의 능동적 참여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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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인「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

고」에서「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로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명칭에 포함하였다. 2023년 개정 현재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향후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4 국

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권고 개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적실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실천적 과제를 찾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

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의 제목하에 

I. 용어의 의미, II. 목적, III. 적용 범위, IV. 기본 원칙, V. 행동 영역

(법령/정책 및 전략/거버넌스, 책임성 및 파트너십/교육과정과 페다고

지/진단 및 평가/학습 및 수업자료, 자원/학습환경/교사 및 교육 인력 

육성/영유아 보육 및 교육/초등 및 중등 교육/고등 교육 및 연구/ 직

업 기술 교육, 훈련/ 성인 교육/ 비형식 교육 및 무형식 학습), VI.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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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활동 및 점검, VII. 장려 및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4 국

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내용에 의하면,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

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동일 수준의 가치이며 이에 대해 세계 모든 지구인들이 

책임감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각 장에

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성격, 목표, 교육에의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적 성격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

기 위해 개정 권고의 ‘I. 정의’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 중 ‘교육’, ‘지

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변혁적 교육’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았다

(<표 1>). 개정 권고에서 ‘교육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규정하

고, ‘사람들이 지역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와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들과 생태계를 위해서 자신의 인격, 존엄성, 재능과 정

신적․신체적 능력을 키우는 평생의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생태계’, 

‘지역사회 공동체’, ‘세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생태계’와 ‘지역사

회 공동체’, ‘세계 공동체’ 를 위한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평생의 과정’으로서 교육 등이 1974 권고 당시의 내용에 비해 강조

된 부분이다(UNESCO, 1974; UNESCO, 2023). 인간은 공동체 구성원

으로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적 차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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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지향점에 지역사회 및 세계 공동체와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연

결짓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학습자의 변화상에서도 

1974에서는 ‘능력, 태도, 적성, 지식 전반(capacities, attitudes, aptitudes 

and knowledge)의 개발’로 제시한 반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

에서는 ‘인격, 존엄성, 재능, 정신적․육체적 능력(personality, sense of 

dign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의 함양’ 으로 제시하였

다. 개인의 개성과 존엄성, 재능을 키우고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용어 정

의는 본 개정 권고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주면

서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공동체와 생태계의 일부로서 학습자 자신의 위치 인식 그리

고 그 안에서 학습자 자신의 내적 성장과 사회적 역할력 함양의 교

육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또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용

어를 ‘학습자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

해 환경적으로 온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로 제시하였다. 이는 UNESCO(2014)에서 

<UN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년(2005~2014)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며, 정보에 기

반한 합리적 결정 이외에 책임있는 행동력 함양을 더 구체적으로 표

현하여 변혁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권고에서는 ‘변혁적 교육’을 본 개정 권고의 중요한 교육 방

법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존엄성과 다양성 인정 및 가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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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주체로서 그리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포용적이고, 평등적이

고, 공정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

는 능력의 함양’,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개인, 공동체, 지역사

회,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교

육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개정 권고의 서문에서는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은 ‘변혁적 교육’을 대원칙으로 하며 그 핵심은 변화를 위한 이

해, 판단, 실천력의 함양에 두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교육 환경에서

는 개인-사회-세계 간 긴밀한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형성, 주제 

통합과 포용적 참여에 기반한 학습, 전학교적 접근과 평생교육적 접

근 등이 변혁적 학습을 용이하게 함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변혁

적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 자신의 온전한 성장, 주체적 역할력 그리

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성의 적극적 실천력이 나타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여 본 개정 권고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1974 권고에서 ‘개인적 자

질 함양’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교육관이 배제되었던 것에 비하면(강순원, 2000), 교육의 변혁

적 성격을 강조했다고 하겠다. 

기존 1974 권고의 교육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인권으로서 

교육, 평생 과정으로서 교육, 공동체와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 세계시민성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변혁적 교육 등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내용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 그리

고 권고 개정의 배경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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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면

다음에서는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교육의 목표 내용을 토대로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를 살펴본다. 본 개정 권고에서는 교육 목표

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더 적극적 교육의 

실천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권고에 제시된 주된 

교육 목표는 ‘인권,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평화의 증진, 국제이해

와 협력, 빈곤 퇴치, 관용을 촉진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경제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 국가, 세계적 수준의 개인 및 집

단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사회적․정서

적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력을 갖추게 한다’에 두었다. 인류의 평

화적 삶과 온전한 지구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74 권고에서 개

인, 사회 집단, 민족, 국가 간 ‘공존적 관점’(강순원, 2000: 66)을 넘어

서 공존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관점과 적극적 실천’으로 확대하면서 

참여적, 변혁적 관점의 지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 구현을 위해서 교육은 변혁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으

로 관련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행동력 함양을 제시하였다(<표 

2>). 즉, 분석적․비판적 사고, 예측 기술, 다양성 존중, 자기인식, 인

류 공동체 및 지구환경에의 연결감과 소속감, 주체성 강화, 의사결정 

기술, 협업기술, 창의적 기술, 갈등 해결력,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은 개정 권고에서 특별히 교육을 통

해서 학습자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간의 UNESC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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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역량 목표에 해당하며

(UNESCO, 2015b, 2017), 앞의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개정 권

고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지속가능성, 위협

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응 능력, 개인-사회-세계- 생태환경 간의 밀

접한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비판적 인식과 변화를 위한 

실천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의 제시

는 정보화에 따른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의 함양과 이를 통한 새

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력과 의사결정력 함양을 강조하였다. 최

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도구가 되고 있다(UNESCO, 2022). 

또한, 이러한 목표들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2022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많은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다(교육부, 2022a, 2022b)(표 2). 이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

계하여 특히, 사회과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을 적

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준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법 면

다음에서는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법을 살

펴보기 위해서 IV. 기본 원칙, V. 실천 분야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

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의 접근 방법을 추

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개정 권고에서는 변혁적 교육을 실행하기 위

해서 다음의 원칙을 따르도록 제시하였다(<표 3>). 교육의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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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고
의
 I

II
. 
기
본
 원

칙
 

19
74

 국
제
이
해
교
육
 개

정
 권

고
의
 I

V
. 
기
본
 원

칙
 

4.
 
모
든
 
사
람
이
 
위
 

3항
에
 
언
급
된
 
목
적
 
달
성
에
 
능
동
적
으
로
 
기
여

케
 
하
고

, 
개
인
 
및
 
지
역
 
사
회
 
생
활
과
 
기
본
 
권
리
 
및
 
자
유
 
행
사
에
 

영
향
을
 주

는
 세

계
 문

제
 해

결
에
 필

요
한
 국

제
 연

대
와
 협

력
을
 촉

진

하
려
면
 다

음
 목

표
를
 교

육
 정

책
의
 주

요
 지

침
으
로
 삼

아
야
 한

다
:

(가
) 
모
든
 수

준
 및

 모
든
 형

식
의
 교

육
에
 국

제
 차

원
과
 세

계
적
 시

각

에
서
 접

근
;

( 나
) 
국
내
 민

족
 문

화
와
 타

민
족
 문

화
를
 포

함
한
 모

든
 민

족
, 
그
들
의
 

문
화

, 
문
명

, 
가
치
와
 생

활
 양

식
에
 대

한
 이

해
와
 존

중
;

(다
) 
민
족
간

, 
그
리
고
 국

가
간
 범

 지
구
적
 상

호
 의

존
 관

계
가
 증

대
한

다
는
 사

실
에
 대

한
 자

각
;

(라
) 
타
인
과
 의

사
 소

통
 능

력
;

(마
) 
개
인

, 
사
회
 
집
단
 
및
 
국
가
 
상
호
간
 
상
대
방
에
 
대
한
 
권
리
뿐
만
 

아
니
라
 의

무
에
 대

한
 자

각
;

(바
) 
국
제
 연

대
와
 협

력
의
 필

요
성
에
 대

한
 이

해
;

(사
) 
사
회

, 
국
가
 및

 세
계
 전

체
 문

제
 해

결
에
 자

발
적
 참

여
;

8.
 
본
 
권
고
의
 
목
적
을
 
지
향
하
는
 
교
육
은
 
변
혁
적
인
 
교
육
이
자
 
양
질
의
 
교
육
이
어
야
 
한
다

. 

따
라
서
 다

음
과
 같

은
 원

칙
을
 지

침
으
로
 삼

아
야
 한

다
.

(a
) 
양
질
의
 교

육
은
 공

공
재
이
자
 공

동
재
에
 해

당
하
며
 모

든
 사

람
이
 접

근
할
 수

 있
어
야
 함

을
 인

식
한
다

.

(d
) 
상
호
주
의
와
 연

민
의
식
을
 함

양
하
여
 배

려
와
 연

대
의
 윤

리
를
 고

취
함
으
로
써
 친

화
적
 관

계
, 
이
웃
의
식
 및

 소
속
감
을
 촉

진
시
킨
다

.

(h
) 
교
육
과
 
학
습
을
 
평
생
에
 
걸
쳐
 
생
활
의
 
모
든
 
영
역
에
서
 
이
루
어
지
는
 
지
속
적

, 
총
체
적

, 

인
본
주
의
적
 및

 변
혁
적
 과

정
으
로
 인

식
한
다

.

(k
) 
특
히
 
현
재
와
 
미
래
의
 
기
술
을
 
윤
리
적
이
고
 
책
임
감
 
있
게
 
사
용
하
여
 
지
역
사
회

, 
지
역

, 

국
가

, 
권
역
 
및
 
지
구
적
 
차
원
의
 
문
제
를
 
해
결
하
는
 
과
정
에
 
개
인
이
 
적
극
적
으
로
 
참
여
하
고

자
 
하
는
 
의
지
를
 
보
일
 
수
 
있
도
록
 
장
려
하
고
 
역
량
을
 
강
화
하
며
 
지
원
하
는
 
한
편

, 
개
인
이

 

그
러
한
 참

여
 역

량
을
 구

축
할
 수

 있
도
록
 한

다
.

(l)
 
지
역
과
 
세
계
의
 
상
호
연
결
성
에
 
중
점
을
 
두
고
 
교
육
에
서
 
국
제
적
이
고
 
지
구
적
인
 
관
점
을
 

갖
출
 수

 있
도
록
 한

다
.

(m
) 
협
력
과
 연

대
를
 위

한
 문

화
 간

, 
세
대
 간

 대
화
를
 촉

진
하
고

, 
민
족

, 
사
회

, 
국
가
 간

 우

호
적
 관

계
의
 발

전
에
 기

여
할
 수

 있
도
록
 효

과
적
인
 의

사
소
통
을
 강

화
한
다

.

(n
) 
개
인

, 
공
동
체

, 
사
회

, 
국
가

, 
자
연
자
원
 및

 생
태
계
의
 상

호
의
존
성
이
 커

지
고
 있

다
는
 사

실
에
 대

한
 인

식
을
 제

고
하
고

, 
지
구
에
 존

재
하
는
 모

두
의
 이

익
을
 위

한
 평

화
, 
인
권
 및

 지

속
가
능
발
전
을
 위

해
 세

계
시
민
성
 및

 책
임
 공

유
의
 윤

리
를
 함

양
시
킨
다

.

출
처

: 
U

N
E

SC
O

, 
19

74
, 

20
23

, 
7-

8.

<
표

 3
>
 교

육
의

 기
본

 원
칙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과 향후 실천 과제  13

(public goods)와 공동재(commom goods)로서 가치, 배려와 연대의 윤리,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지역과 세계 간의 연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의 공공재와 

공동재로서의 가치 부여는 기존의 1974 권고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며, 최근 UNESC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구자들은 교육을 공동

재로 볼 것을 제안한다(UNESCO, 2015c). 즉, 지식의 창출, 습득, 검

증, 활용은 사회 공동의 행동 일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진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UNESCO, 2015c, 2021). 점점 더 상호연계성

과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지식과 교육을 공공재이자 

공동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1974 권고에서 제시했던 국제 차원, 타민족 문화 이

해, 민족 간 및 국가 간 상호 의존, 국제 연대 및 국제 협력 등의 용

어 대신에 지역과 세계 간 연계, 현재와 미래 간 연계, 이웃 간, 세

대 간 우호 관계, 개인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 

지구 경계들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 등의 명시는 세계의 모든 곳

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과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환

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면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표 3>). 즉 지역시민, 국가시민, 세계시민, 민

주시민, 생태시민을 아우르는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개정 권고에서는 ‘V. 실천 분야’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책과 제도 및 전략, 거버넌스와 

파트너 십, 교육과정과 페다고지, 학습 환경, 교사 및 교육 인력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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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
이
해
교
육
 개

정
 권

고
의
 V

. 
교
육
 활

동
 영

역
 내

용
 

정
책
 및

 전
략

10
. 
회
원
국
과
 모

든
 이

해
당
사
자
는
 교

육
계
 지

도
자

, 
교
육
기
관
 및

 교
사
와
 교

수
요
원
들
이
 범

기
관
적
 및

 범
사
회
적
 접

근
법
을
 통

해
 교

육
에
서
 상

기
 기

본
 원

칙
을
 주

류
화

할
 수

 있
도
록
 적

극
적
으
로
 지

원
해
야
 한

다
. 
이
를
 위

해
 회

원
국
은
 모

든
 이

해
당
사
자
와
 협

력
하
여
 다

음
과
 같

은
 활

동
을
 수

행
해
야
 한

다
.

(c
) 
학
습
자
가
 책

임
감
 있

는
 지

역
시
민
이
자
 세

계
시
민
으
로
서
 전

 생
애
에
 걸

쳐
 세

상
에
 참

여
할
 수

 있
도
록
 유

연
하
고
 시

의
적
절
한
 학

습
 경

로
(형

식
학
습
 및

 비
형
식
학
습

)

를
 지

원
하
기
 위

한
 정

책
 메

커
니
즘
을
 구

축
한
다

. 
그
러
한
 메

커
니
즘
은
 교

육
 이

수
에
 따

른
 자

격
 및

 과
거
에
 습

득
한
 형

식
․
비
형
식
 학

습
 이

력
의
 초

국
경
적
 채

택
, 
인
정

, 

검
증
 및

 인
증
을
 통

해
 강

화
될
 수

 있
다

.

교
육
과
정
 및

페
다
고
지
 

22
. 
교
육
에
 대

한
 변

혁
적
 접

근
법
은
 커

리
큘
럼

, 
모
든
 학

습
 영

역
 및

 모
든
 수

준
의
 교

육
에
 반

영
되
어
야
 한

다
. 
여
기
에
는
 교

과
목
 및

 학
습
 영

역
과
 다

양
한
 맥

락
에
 대

한
 

해
당
 교

과
목
 및

 학
습
 영

역
의
 시

의
적
절
성
 간

의
 관

계
를
 탐

구
하
기
 위

한
 총

체
적

, 
다
학
제
적

, 
학
제
적
 및

 초
학
제
적
 접

근
법
을
 채

택
하
는
 것

이
 포

함
된
다

.

... 29
. 
디
지
털
 역

량
은
 상

호
 연

결
된
 세

상
에
서
 사

회
적

, 
경
제
적
 및

 정
치
적
 참

여
를
 위

한
 필

수
 요

소
로
 장

려
되
어
야
 한

다
. 
디
지
털
 기

술
공
학
에
 대

한
 접

근
성
은
 학

습
 성

과
 

개
선

, 
학
습
자
 간

 협
력
과
 참

여
의
 촉

진
 및

 보
다
 역

동
적
인
 학

습
 환

경
의
 조

성
에
 도

움
이
 되

어
야
 한

다
. 
미
디
어
․
정
보
 문

해
력
은
 학

습
자
의
 비

판
적
 사

고
를
 발

달
시
키

고
 사

이
버
폭
력

, 
혐
오
발
언

, 
괴
롭
힘

, 
사
이
버
 사

기
, 
허
위
 정

보
 및

 잘
못
된
 정

보
와
 같

은
 위

협
에
 대

처
하
는
 데

 필
수
적
이
다

.

30
. 
지
속
가
능
발
전
교
육
의
 일

부
에
 해

당
하
는
 기

후
변
화
교
육
은
 기

후
위
기
의
 영

향
을
 이

해
 및

 해
결
하
고
 기

후
정
의
를
 증

진
하
며
 학

습
자
가
 변

화
의
 행

위
주
체
로
서
 행

동
하

는
 데

 필
요
한
 지

식
, 
기
술

, 
가
치

, 
태
도
를
 갖

출
 수

 있
도
록
 그

 역
량
을
 강

화
하
기
 위

해
 커

리
큘
럼
 및

 제
반
 교

과
목
에
 통

합
적
으
로
 포

함
되
어
야
 한

다
. 
기
후
변
화
교
육
은
 

학
습
자
 중

심
의

, 
경
험
적

, 
맥
락
화
된

, 
해
결
기
반
의

, 
행
동
 지

향
적
 구

성
이
어
야
 한

다
. 
교
육
 제

공
자
는
 기

후
행
동
에
 대

한
 전

(全
) 
기
관
적
 접

근
을
 채

택
하
여
 모

범
을
 보

여
야
 

한
다

.

진
단
 및

 평
가

31
. 
모
든
 학

습
자
와
 학

습
을
 지

원
하
기
 위

한
 사

정
․
평
가
 및

 증
거
 기

반
 방

법
은
 협

업
, 
협
력
 및

 상
호
이
해
를
 강

화
하
고
 학

습
자
의
 지

속
적
이
고
 전

인
적
인
 발

달
과
 복

지

를
 지

원
하
는
 데

 우
선
순
위
를
 두

어
야
 한

다
. 
교
육
 정

책
 입

안
자

, 
교
육
계
 지

도
자

, 
교
사
와
 교

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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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표 4>). 교육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전략 수립과 실행, 교육을 위한 협업적 

거버넌스 구축 및 파트너십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여 본 개정 권고에

서 제시한 교육의 적극적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페다고지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교육을 위해 교

육과정 내에서 일관성 있는 전체적 교육과정 마련, 일상생활에서 직

면하는 문제, 이슈, 교과목과 연계하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지원, 모든 학습자, 교사, 교육 관계자, 교육 공동체에 교육을 제공하

여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디지털 

역량 함양을 통해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학습 과정에서 협력과 참여 촉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일부로 기후변화

교육을 명시하여 기후 정의를 촉진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학습자 중심, 경험적, 상황적, 해결 기

반의 행동 지향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일상생

활과 연계된 로컬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를 로컬의 

문화적, 환경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고 자신의 지역사회 문화에 기반한 소속감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성은 그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관련되

어 있다. 그러나 여러 수준과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마련, 학교 

학생 학습자를 포함한 학교 안팎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의 확대, 디지털 활용 교육과정 마련 등은 현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면에서 볼 때,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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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넷째, 본 개정 권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으로 진단 및 평가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발전과 자

신들의 안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모든 

학습자가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과정 평가의 포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을 지

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평가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22a).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 교육의 실행을 기대할 수 있다

고 하겠다. 그리고 개정 권고에서는 권고에서 제시한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증진시키

기 위해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균

형잡힌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연계하여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

동적 측면의 균형잡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과 학습자의 역량 함

양에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그간 교과 연계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과 목표에 기반한 평가 중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

표에 기반한 평가 실시 필요성 면에서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 및 수업 지원 자료 및 학습 환경 구성에서는 모든 

교육 관계자 및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

성, 개방하여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

서 관련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유네스코에서도 중요한 교

육의 도구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도구의 활용과 이의 적정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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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회원국들 간 최신의 디지털 자원 생산, 

사용, 보급과 공유를 활성화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이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 간 학습 뿐 아니라 세대 간 학습의 

촉진과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

육에서 디지털 도구 활용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토대로 글로벌 차원에서 복잡한 현상과 문

제를 객관적, 관계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사고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시스템 역량, 예측 역량, 전략 역량, 통합적 문

제해결 역량 함양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여섯째, V장 42항의 교사 교육 및 교육 인력의 양성 면에서는 교

사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이들의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모든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사 교육의 필요성은 늘 요구되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의 ‘변혁적 교육’의 실행 요구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따

라 적정한 교육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세계의 

도전 과제들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교과 연계, 

비 교과 시간 활용, 전학교적 접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교사 이외의 학교 밖 강사 양

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밖에서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원

하거나 학교 밖의 시민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V장 59항의 기술 및 직업교육에서는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노동 시장 지향의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과 부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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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사회 집단 간 연대, 세대 간 연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개인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지

속 가능한 경제와 생활을 위해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금융, 법률 및 정치 업

무에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여덟째, V장 62항의 성인 학습과 교육에서는 평생 학습의 수준에

서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지식, 태도, 

보편적 가치, 기술 및 행동을 갖추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

중을 누리고, 건강과 웰빙, 문화, 정신과 경제 및 시민적 참여, 환경

적 책무, 지속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존엄성에 기여하는 모든 

다른 방식으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권고

의 목적을 지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아홉째, V장 63항의 비형식 및 무형식 교육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제하며 

모든 형식의 교육, 비형식의 교육, 그리고 무형식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 지

역사회 연계 교육, 나아가서 민간 부문의 실천가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의 지도자, 가족 등도 포함된다. 학교 교육과 학교 밖의 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지원 

받을 뿐 아니라 학교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교

육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뿐 

아니라 학교 밖 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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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중요성이 보다 크다고 하겠다. 

Ⅲ.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논의 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는 교육

의 성격, 목표, 내용, 접근 방법, 평가 등 교육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포함하였다. 개정 권고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내용과 SDGs의 제 영역을 토대로 평

화와 인권 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GCED)과 연계하여 한

국의 이행 수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성격, 내용, 방법은 이전

에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교육 2030’(2015a),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을 위한 교육’(2017),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로드맵’(2020)에서 제

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UNESCO(2005)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환경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빈곤 및 불평등의 문

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실현 등을 토대로 현재 세대 뿐만아니라 미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경제적 성장, 사회적 발전, 환경적 

보호를 실천하여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관련하여, 개정 권고의 제목 ‘평화와 인권, 국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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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협력, 기본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세계시민교육 등과 

어떻게 연계하여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교육 현장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 권고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하도록 권고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과 통합을 통해서 체계적

이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행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

다. 학교 교육과정에의 반영 및 통합은 학교급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초등 및 중등 교육, 직업기술교육 훈련, 고등교육 등을 포

함한 모든 형식 교육과정에 통합을 말한다. 단순한 추가보다는 교육

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 요소로 위치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한국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화’, ‘생태 환경’ 

관련 내용을 교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초

등학교의 학년별 2개의 선택 교과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의 고교학점제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변혁적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적극적으로 

연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극적,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본 개정 권고에서 지속가능발교육은 학교 안과 밖에서 형식, 비

형식 그리고 무형식 교육으로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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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학교와 학교 밖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업적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실행의 필요성이 담

겨져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이러한 생각을 펼칠 수 있

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성과 지역성을 지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을 반영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공생적 관계 형성, 학

교와 학교 밖 사회환경 간의 유기적 연계 형성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밖은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

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환경의 활용 그리

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

다. UNESCO(2015a)에서는 ‘ESD for 2030’에서 학습 환경의 변혁적 실

행에서 가치있는 환경으로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지도자, 주민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에 

의한 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김다원․류

시현, 2023)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서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여러 학습 자원의 활용, 학습자의 장래 직업 체험

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하

나의 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Morgan(2012)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서

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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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 참

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공정한 지속가능성(Just 

Sustainability)’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교육은 인권이며 평생 

과정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 인격, 존엄성, 재능,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명시하였다. 더불어서 교육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상황과 형식, 비형식, 무형식 환경에서 이뤄지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른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한 모든 수준, 모든 유형으로 이뤄

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주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어 왔다. 초, 중, 고등학

교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학교 밖의 현장으로 확장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시민의식이 학교 밖에서 계속적으로 실

천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환경이 교육적 환경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 대상 교육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키워진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학교 밖 시민들의 시민

의식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는 그간 학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밖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에 대한 인식과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의 

실천이 필요하다. 개정 권고에서는 기존의 1974 권고에서 보다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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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련하여,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목표, 교육에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식, 교육과정 및 수업 

실천, 평가 등 개요적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

전교육 내용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환경 내용을 적극

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요적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 

연계 교육 및 통합 주제 중심의 교육의 방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

다.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과별 학습 영역의 비중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교과 영역에 따라서 인지적 학습, 사회정서적 학습, 

행동적 학습의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학습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UNESCO, 2019).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개별 교과 중심의 접근이 두드

러진다는 점을 보였다(조대훈 외, 2018). 연구에 의하며 세계시민교육

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과로 알려진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주로 행해

지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특정 교과 활동으로 간주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전학교적 접

근’, ‘총체적 학습’, ‘변혁적 학습’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 수업에서 융합적 접근의 실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기후환경에 집중하는 

양상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환경 교육 중심의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에의 대응 이외의 

빈곤, 식량안보, 성평등, 불평등 심화, 평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들에 대한 전체적 인식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들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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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파악을 위한 교육의 상대적 빈약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

후변화를 핵심 주제로 하여 다른 SDGs을 연계하여 교육하거나 SDGs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교육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참여적, 경험적 학습에 기초하여 

학습자 자신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탐구와 참여에 강조점을 둔

다.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교육에의 접근 방식도 같은 맥

락에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상호 연계성 인식, 지

식과 정보에의 효과적 접근, 사실에 기반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학습자

가 제한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서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제

한되지 않고 세계에 대한 감각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글로벌 시각을 갖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역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의 교육이다.

관련하여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포용, 존중, 기술, 

시각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능력의 함

양은 일상생활에서 학습자의 주체적 사고와 실천력을 키우는 데 유

익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이해, 사회적 신념과 구조

에 대한 이해, 문화적 이해 등의 지식과 비판적․분석적 사고, 윤리

적 숙고, 환경적 감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Young(2008)은 지식이 

없는 곳에 교육은 없으며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서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안적 미래를 생각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하였

다. 그래서 데이비드 힉스는 ‘글로벌 교육은 머리와 가슴 모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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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icks, 2007). 

또한, 글로벌 교육은 학습자에게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일하

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술’의 범주를 다양하게 제시해 왔다. 사고의 

과정은 사고의 내용과 얽혀 있다(Willingham, 2007). 그리고 가장 

좋은 기술은 그 기술이 개발되는 지식의 영역에 특화된 것이다

(Standish, 2015).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는 지식을 토대로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의 글로벌 기술과 글로벌 윤

리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세계에 

대한 이해, SDGs에 대한 비판적, 맥락적 이해,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전제로 하여 학습 주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관련 기술 및 윤리의식을 깊게 다져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초․중등․청년․성인 단계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

다. 현재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초․중등․청년․성인 단

계의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세부 주제를 설정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학습 반영에서 초등, 중등, 청년, 성인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학습의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와 공

유가 필요하다. UNESCO(2015b)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증진에서는 서로 연결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

적 영역의 총체적 접근과 이를 통한 변혁적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으며 UNESCO(2019)의 연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

민교육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수직적으로는 모든 교육 단계에서, 수

평적으로는 각 단계별 관련 교과 영역에서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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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

적 영역 간에 균형잡힌 교육이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UNESCO(2019)의 세계 여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

육의 실행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를 보면, 유치원 교육에서 고등학

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정서적 영역의 감

소 및 인지적 영역의 증가 현상, 특히 사회․정서적 영역에 가장 중

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교육에서 인지적 

영역의 교육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교

육이 함께 행해져서 변혁적 교육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겠다.

일곱째, 초․중등, 청년, 성인 단계별 교육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과 평가 실행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서는 환경교육을 포

함하여 범교과 학습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교

육이 점진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

가 실행의 비율은 높지 않다. 유네스코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속가능발

전 교육을 포함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결과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39.9%, 중학교 48.8%, 

고등학교 59.9%를,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30.3%, 중학교 32.7%, 고등학교 19.7%를 보였다(조대훈 외, 2018). 이

러한 평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자체의 실행 효과성 분석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개정 권고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의 정도를 살펴보고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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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교사 및 교육 인력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 인력을 모

두 포함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관련 내용을 연계

하여 교육할 수 있는 융합적 성격의 교육이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른 변동성, 지역성, 현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개별 교사에게

는 이에 걸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수 역량 함양 즉,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잇슈들에 관심과 이해, 변혁적 행

동 동기를 갖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지식, 기

술, 태도, 가치, 동기부여, 헌신 등) 함양과 수업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밖 시민 교육을 담

당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민 강사 교육도 필요하다. 그간 대부분의 

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주로 교사교육에 중점을 두었

던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민 교육, 지역사회 연계 학교 교육 등이 

사회적 필요성을 갖게 되면서 학교 밖 시민 강사 교육에 대한 관심

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개정 권고의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지속가

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절실하게 요청되는 교육이다. 그런 면에서 

이에 대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한정되기 보다는 평생교육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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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적 시각과 감수성 

그리고 생태시민적 실천력을 키워줄 수 있는 변혁적 교육으로 행해

져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이미 1974년 국제이해 권고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한다. 다행스럽게 이러한 국제사회

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한국의 교육과정도 변화와 진전을 

이뤄오고 있다. 이미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범교과학습 주제에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였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부, 2015, 

2022a),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에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

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15,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생태환경 변화’,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 사람 양성’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a).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연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응의 필

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관, 단체, 주민들

의 참여 제고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기후변화, 생태계 변

화,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 식량 안보의 위험성 증가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

에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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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의 대응, 빈

곤,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촌락과 도시, 성차별, 생태계 보전, 인권

과 평화 등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목소리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우리 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환

경적 조건에 맞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평화, 인권, 국제이해, 세계

시민교육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 성

인 교육의 단계적 교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교과 간 융합 교육

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학교 형식 교육 이외의 비형식, 무형식 

교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지, 지역사회, 국가, 아시아권, 

나아가서 세계의 교육과 연계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학교 교육

과 학교 밖 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교사 이외 학교 밖 교육

자 양성과 교육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한

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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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s and tasks of ESD in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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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ntents and task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esented in the ‘1974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42nd General Assembly of UNESCO in November 2023. In this revised 

recommend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as actively included. UN and UNESCO announced the Rio 

Declaration in 1992, promoted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in 2004, and presen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global task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5. Therefore, we have requested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ESD around the world. In this trend, the 1974 revised 

recommendation reflects the current trend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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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while solving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isputes and 

conflicts, and deepening inequality that are emerging in recent global society, 

and maintaining human peace and the global ecosystem. It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what ESD is necessary for.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goals, and methods of ESD 

presented in the 1974 revised recommendations from an analytical perspective. 

Based on this, we looked for the tasks and directions to be solved in Korea’s 

ES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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