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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작성 배경
◦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빈곤, 불평등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선언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의제21(Agenda 21) 국가실천계획’ 수립 후 국제사회 흐름과 국내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이 추진되어 시행 중에 있다.

◦
  
특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 등을 통해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문화 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국제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실행되고 있으며,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과정 반영,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이 개발·보급 되고 있다.

◦
  
본 고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현황,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요인 탐색 등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적 지원과 운영, 현장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

-
  
1972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초인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본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세부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사회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선언하고 교육을 통한 실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

◦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시작하였고, 목표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실행하였다.

* DESD(2005-2014), GAP(2015-2019), ESD for 2030 발표에 따른 목표 및 세부전략 제시

◦
  
시사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교과간 연계 방안, 교원 역량 강화, 

진로 및 직업교육 연계 강화 등의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ESD)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시사점

KOFAC FOCUS 4KOFAC FOCU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ESD)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시사점
미래교육지원팀 김  훈 선임연구원, 전  훈 연구원

1.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주요 추진 현황

가. 해외 지속가능발전과 목표(SDGs)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저하 문제가 커짐에 따라 국제적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세계 최초의 ‘환경회의’인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범세계적 추구를 제시하였다.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일명 Earth 

Summit 또는 리우회의)는 ‘의제 21(Agenda 21)’ 채택을 통한 행동계획수립 합의와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

하였고(리우 선언;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이때 UN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체결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 또한 UN은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 지난 천 년간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개발 난제들의 공통 대응 및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영역을 발표하였다.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1~6영역(사회개발, 빈곤, 교육, 건강) 그리고 7영역(환경)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빈곤퇴치를 달성한 선진국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아울러, UN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참여를 담고자 하였고 상호 협력과 동참이라는 필요성을 강조

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8영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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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 ‘경제’, ‘환경’, ‘사회’ 3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회정의’, 총 3가지  

균형과 형평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실천적 행동 촉구를 추구하였다(요한네스버스 선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 2015년 제70차 UN총회는 인류공동의 17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였다. 2016년~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림1]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17개 영역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www.ncsd.go.kr/(2022.9.28(검색일))

나. 국내 지속가능발전과 목표(K-SDGs)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촉구에 동참하고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과 다양한 정부정책 추진 목표, 실천 전략, 세부 사업 실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992년 ‘의제21(Agenda 21) 국가실천계획’ 수립(전문 및 4개 부분의 40장) 후, 각 지자체는 ‘지방의제 21’에  

따른 본격적인 실천과 실행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이 선언되었고, 대통령자문 지속

가능발전위원회가 2002년 출범하였다.

 ◦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은 4개 핵심 정책분야, 48개 이행과제, 229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 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실행과 기반시설 강화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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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등과 더불어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로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개념 정의 재정립을 추진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지속가능발전법, 2008)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www.ncsd.go.kr/unsdgs(2022.9.28(검색일))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에 이어,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021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에는 17개 영역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발표1) 

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림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7개 영역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www.ncsd.go.kr/(2022.9.28(검색일)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2002년 대통령 직속, 2010년 환경부장관 소속위원회, 2022년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활동 중이며, 국내외 협력, 지식·정보 보급, 교육·홍보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필요한 

사항을 제안·이행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2018년 K-SDGs 중 99개 지표에 대해 첫 평가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등 관련 방안 기본계획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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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과 실질적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22.1.1, 시행 2022.7.5.)’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속가능발전기본법/(18708,20220104))(2022.10.10(검색일))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흐름과 UN-SDGs가 발표한 의제를 국내 환경에 적용·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및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표1] 지속가능발전목표 5개 영역 및 17개 목표

영역 SDGs 목표(세부목표 수)

인간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빈곤퇴치, 7)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8)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보건증진, 12)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10)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9)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물과 위생, 8)

지구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에너지, 5)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11)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기후변화대응: UNFCCC, 5)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해양자원, 10)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육상생태계, 12)

번영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경제성장과 일자리, 12)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인프라와 산업화, 8)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불평등 해소, 10)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도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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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12)

파트너십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9)

출처 : 유용조(2020), p.2. 재구성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핵심 개념

 ◦  ‘교육’은 인간의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현 환경오염, 기후변화, 기아와 기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사회 발전과 환경의 공존의 해결의 중요 요인이다. 

  -  UN과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중 지속가능발전의 

사회학적 함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교육’을 선택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이 등장하였으며,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실행하고 있다.

 ◦ 또한 ESD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와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 방식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횐(2021)

▶  ESD는 학습자의 지식과 인식을 발전시키고, 실천 지향적인 행동양식 함양을 통해 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기는 

혁신적인 교육이다.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적 온전성(integrity)과 생존력, 경제적 성장성 등 현재와 미래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ESD의 시작을 살펴보면,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의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Rio+20-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는 ESD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을 시작으로 ESD 국제실천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 GAP, 2015-2019),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ESD for 2030, 2020-2030)을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는 2005년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두어 환경부의 지원으로 국가 단위의 지속 

가능발전교육 관련 전략과 이행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교육발전  

이념 확산의 노력이 이루어졌다(이선경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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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05~2022 지속가능발전교육 의제 및 주요 내용

의제 명 기간 주요 내용 핵심 맥락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

-

2014

·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가치, 시행 방침의 통합성 강조

·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 무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을 모두 

포함

·  글로벌 모니터링·평가계획 수립(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  DESD는 산림보호와 기아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강조

·  유네스코 이행 전담기구로 지정

·  ESD 교육과 학습에 관한  

인식 증진

·  제도적 지원

·  목표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이행 

목표 수립 및 실천

국제실천

프로그램 

(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 

GAP)

2015

-

2019

·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관련 교육과 

학습의 방향성 재정립

·  정책 반영, 전 기관 접근, 교육자, 청소년, 지역사회 5개 영역 

제시(정책, 교육과 연수환경, 교육자, 청소년, 지역 사회)

·  새로운 세대. 커뮤니티, 기술의 발전, 경제 구조 변화, 빈곤 퇴치, 

변형적 실행 강조

·  학교/기관 전체적 접근(whole school/institutional approach) 중심의 

활동과 모니터링 제시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 ESD for 2030) 

2020

-

2030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 달성에 있어 교육 중요성 강조

·  정책 개선, 학습 환경 변혁, 교육자 역량 개발, 청년의 권한부여와 

참여, 지역차원의 실천 가속화 추진

·  교육 환경에서 17개 목표 인식 향상, 비판적·맥락적 사고 향상, 실천 

행동 촉구, 즉 SDGs 4번의 SDFGs 핵심의 원동력으로 ‘교육’ 강조

·  인지 학습, 사회·정서 학습, 행동 학습 강화 제시

·  교육 기회의 확대 및 평생교육 환경 구축 등

출처: UNESCO(2014, 2021), 이선경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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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내·외 연구동향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정의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ESD 개념과 ESD의 기여도,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ESD 개념 정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선경 외, 2014; 허준·윤창국, 2015; Biasutti, 2015; Kopnina & Meijers, 2014; UNESCO, 2005).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인류 생존의 문제에 대한 지구적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 비전으로서  

의미의 다양화 및 확장 가능성을 담고 있다.”

[표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

연구자 주요 내용

이선경 외 (2005)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지승현·남영숙 (2007)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교육

최돈형 외 (2007)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순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생태적 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접근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김찬국 외 (2012)
사회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인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량을 

기르는 학습의 과정

이병준 (2016) 서로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한 공통의 이해,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Wals (2009)
지속가능성이 근간이 되는 이상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학습과정으로서, 알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것

출처: 이상원 외(2020)

   -  ESD 개념은 국내·외 SDGs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SDGs 목표 실현을 위한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변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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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내·외 연구동향

 ◦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주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인식, 실천을 중심으로 수행되었

으며(허양원·문윤섭, 2010; 주형선·이선경, 2011; 김찬국 외, 2012; 김영순·정소민·윤현희, 2015), 점차적으로 

ESD 현장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검증, 개인차 역량 연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모경환 

외, 2010; 이두현, 2019; 황세영, 2018).

[표4] ESD 수업모델 연구 현황

연구자

(연구시기)
연구명 수업모델(개발 개수) ESD 영역

모경환 외 (2010) 초·중등학교 ESD 수업모듈 초·중등 각 3 사회, 환경, 경제

김효정 외 (2013)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초등 5, 중등 6 사회, 환경, 경제, 문화

김영순 외 (2016)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중장기 정책연구 수업모델 확산 세계시민교육, SDGs 확산

이상원 외 (2017) SDGs 1-4 목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초등 4, 중등 8

SDGs1∼4 영역

이상원 외 (2018) SDGs 5-8번 목표 관련 프로그램 개발 SDGs5∼8 영역

이한용, 손연아 (2018) Science-ESD 수업 모델 개발 중등 1 SDGs

이상원 외 (2019) SDGs 9-12번 목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초등 4, 중등 8

SDGs9∼12 영역

이상원 외 (2020) SDGs 13-17번 목표 관련 프로그램 개발 SDGs13∼17 영역

김다원 (2020) 초등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전략과 모듈 개발

문공주 외 (2021) 지속가능발전 실천 교수-학습 모형 초·중등 각 8 SDGs1∼8 영역

출처: 문공주 외 (2021). 재구성

 ◦  특히 습득된 능력이 학습자의 일상생활로 확장되어, 일반 역량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ESD 수업은 학습자의  

삶의 맥락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 교수법과 관련해서는 학습자 중심 방법론,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 및 상호작용 방법을 포함, 환경 인식을 촉진하는 

연구 등을 반영하고 있다(Corney & Reid, 2007; Kollmuss & Agyeman, 2002; Kioupi & Voulvoulis, 2019).

 ◦  ESD는 행동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Biasutti & Surian 2012) 지식뿐만 아니라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조건까지 제공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 더불어 학교 현장의 ESD 수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 방안으로 현장 교사의 역량 강화에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적 이해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김현덕·한대동, 2016; 김은정·유영의·박은혜, 2016; 조혜연·이상원, 2013), ESD 수업에 긍정적이지 

않고, 일부 교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특별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다(김찬국 외, 2012; 이선경 

외, 2012, 오세경·오영훈·최희, 2016).

 ◦  따라서 ESD 확산과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범기관적 접근과 학습자 중심 접근, 행동 중심의 프로

젝트 수업 설계·운영, 변혁적 학습 요소 도출, 다양한 전공과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 교사 재교육 등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신지연, 2017; 주형선·이선경, 20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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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역량

 ◦  SDGs 실현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행동 실천 역량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ESD가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세계 각국은 ESD 실천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학습자의 역량을 중심

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역량 요인에 관해서는 ESD의 핵심 영역인 환경, 경제, 사회, 교육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Biasutti, 2015; Ko & Lee, 2021; UNESCO, 2006, 2010; Zhou & Ee,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환경을 반영하여 ESD의 목표 영역과 연계하여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한 행동 

역량의 발달 인식의 측정 문항 등이 개발·활용되고 있다(김선미·남경희, 2003; 이상원 외, 2017, 윤성혜, 2017).

 ◦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ESD 역량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UNESCO에서 제시한 일반적으로 범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8가지 역량 요인의 활용 빈도가 높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표5] 모든 SDGs 달성을 위한 범분야 핵심역량(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핵심역량 내용

시스템

사고역량

관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능력, 시스템들이 어떻게 다양한 영역 및 척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능력,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

예측 역량
가능한 미래, 개연성이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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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하는 능력, 이해 충돌과 절충, 불확실한 지식 및 모순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 원칙, 목표 및 세부목표를 조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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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처하는 능력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다양한 문제 해결의 틀을 적용하고, 위에서 언급한 역량들을 통합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실행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에서 ESD 관련 역량 영역을 인지적, 행동적, 사회·정서적 영역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범교과 학습주제,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학과, 사회과, 환경과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수업 활동을 통해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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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핵심 역량 도출 연구 현황

ESD 목표 
영역

ESD 
핵심역량

범분야 핵심역량
(UNESCO, 2019)

ESD 역량 
(손연아 외, 2014) 

ESD 학생 설문
이상원 등(2017)

인식

사회영역 다양성, 글로벌공동체 의식
문화다양성, 안전, 문화와 예술,

미래사회 예측

경제영역 기업의 책무성, 기업과 사회 공헌

환경영역 기후변화, 자연환경과 사회의 관계

행동

사회영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경제영역 나의 소비 활동, 경제적 기부 참여

환경영역
일상생활에서의 노력, 

환경보전 활동 참여의지

인지적 
사고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사고, 논리적사고,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시스템적사고, 문제해결력,

정보처리능력
정보활용

사회정서
역량

자아 인식 자아 인식 역량
진로개발능력, 반성적태도,

자아효능감
직업 자기신뢰

협력 협력 역량
의사소통능력 관계형성

갈등관리 협동

사회적 
책임감

책임감 리더십, 도덕성 개발성
사회적책무성,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문제 해결 참여

공감 공감, 신뢰, 감수성

ESD 목표 
영역

ESD 
핵심역량

EEQ
(Biasutti, 

2015) 

SD 인식 
(이연승, 

차숙경, 2016)

ESD 인식  
(Biasutti & 

Frate, 2017)

세계시민의식 
(윤성혜, 2017)

SECQ
(Zhou & Ee, 

2012)

VSRoSE
 (Ko et al., 2021)

인식

사회영역 인권존중인식
사회인식,
교육인식

지식과 이해

인간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고려

경제영역
소비조절인식,
사회 참여 인식

경제인식
사회적 위험과 영향 

고려

환경영역
환경 복잡성 

이해
환경 이슈 인식

환경 유한성의 
인식

자원 순환 인식
환경인식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

행동

사회영역 시민의식

실천과 행동경제영역

환경영역

인지적 
사고

비판적 
사고

기술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

사회정서
역량

자아 인식

가치와 태도

자아인식,
자기조절능력

협력
타인에 대한 인식,

관계 조절
사회참여와 봉사,
대중과의 소통

사회적 
책임감

책임감있는 
의사결정

정책결정 참여,
사회적 필요와 요구

공감 공공선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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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작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한 공동의 목표 설정과 세부 

계획 수립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우리 공동의 미래’란 슬로건은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었다.

 ◦ 약 40여 년간의 계획 수립-실행-결과공유-환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시하였으며 지금도 모두가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해결, 문화 다양성 등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등의 실천 역량 강화 교육 활동과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한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활성화 증진에 관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수업 

모델 개발 현황 등을 살펴보면, ‘환경’ 관련 학습 주제, 내용 요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만약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을 이분법적 접근 방식으로 ESD 수업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다면, 각 영역별로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확산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김대희 

외, 2018; 김은정·김유미, 2018; 문성채·김수경·남영숙, 2019). 따라서 각각의 영역이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차원

(환경 문제해결 차원,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 등) 등을 고려한 연계성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우 교과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학습 주제 선정, 수업 설계·실행, 학습 내용 확장 등 

풍부한 수업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초·중등학교 수업 구성 및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내용 

선정과 접근성, 사례의 다양성 등으로 통합적 접근 수업이 용이하고, 학습 내용의 유기적 연결성과 상호보완성이 

높을 것을 볼 수 있다(강현선·손연아, 2016; 정은홍, 2014; 최지연 외, 2017;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계획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운영에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안착을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 문제해결기반 프로젝트 학습, 융합교육 등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과간 연계 

수업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재교육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습 요소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진로교육법(2015)」제정으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과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관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고등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지도 및 체험, 직업교육, 고교학점제 운영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올바른 직업

관, 긍정적 진로성숙도, 진로 효능감 등의 진로교육 관련 연구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태도, 가치, 행동 등에 관한 

특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외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학습자의 진로지도 및 교육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 볼 

수 있으며, 진로와 직업을 통해 현재와 미래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점에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다(Khasanova, 2021; Sachs et al., 2019). 따라서 우리나라 진로지도와 교육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학습 요소를 연계한 수업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 영역에 있어 초·중등학교 이외 

비학년층인 미취학 아동(Lee & Vuorinen, 2017; Vourinen & Kettunen,  2019) 역시 진로지도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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