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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in the family life area, focusing on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specialized in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from 1989 to 2018. The papers

from three journal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itles, abstracts, and keywords for their content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has surged

since the mid-2000s when national interest on this topic sharply increased. Rather than focusing on particular content areas 

in home economics, most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More than half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in experimental stud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studies invol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the three components of 

ESD, research on society was most frequently conducted, followed by the environmental area. The contents of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the detai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related. More relate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so that variou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can improve students'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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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현대인의 삶을 둘러싼 주요

한 화제이다. 빈부격차, 양극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회⋅경

제⋅환경의 문제가 직면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교육을 진행하

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 볼 수 있다. United 

Nation([UN], 2015)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을 지속

가능발전교육 10년(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SE)으로 공표하였고,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2014)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for ESD; GAP)을 발표했다. 또한, 2015년 UN의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수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9년 설치된 ESD한국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

적 차원의 발전을 도모하였다(Jo, 2012). 더불어, 2010년 이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수업모델 연구, 교원연수, 수업공모, 

연구회,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

려 노력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였다(Chung, 2017). UNESCO가 

정의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사회발전

의 균형과 조화를 뜻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식과 원칙을 

가르치는 단편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으

로, 정책개발부터 교수학습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모

든 측면에 관여한다(UNESCO, 2014).

이렇듯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힘

입어 기술⋅가정을 비롯한 사회, 과학, 미술과 등 다양한 교과

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 확산은 나타났을지 모르나 질적 차

원에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Wals, 2012), 정책적 차원의 일관성 결여가 그 이유이다. 2008

년 정부의 정책기조로 환경과 경제의 결합인 녹색성장의 맥락

에서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진행되다가, 다시 지속

가능발전으로 회귀하였는데,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내용인 환경, 사회, 경제의 각 영역을 독립적으로 다루거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실행하였다(Lee & Levinson, 

2018).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실천적 의미를 

더한 것으로 실천적 문제 해결을 교과의 특성으로 삼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기본적으로 개인이 지닌 태도와 가치를 변화하여 행동을 실천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UNESCO, 2014) 실천 중심의 학문

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효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실과(기술⋅가정) 교

과에서 시행된 선행연구들은 교과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발

전교육 목표 분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분석, 가정교과의 

내용학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나 교과서의 특정 

단원을 분석하거나, 특정 내용학에 치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하는 등 연구주제의 세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Choi, 

Lee, Kim, Kim, Lee, & Cho, 2019; Jeong, Kim, & Baek, 2017; 

Ju, 2016; Lee & Chung, 2010; Lee & Lee, 2015; Ryu & Choi, 

2010). 특히, 가정교육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지속가

능발전교육’이라는 주제어를 명확히 사용한 논문의 수는 채 

10편도 되지 않으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과거 환경

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꾸준히 변화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가정과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어

떻게 변모해왔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과(기

술⋅가정) 교과의 가정생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

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 동향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은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 실과 및 중등 기술⋅가정과 교육의 가정생활 

영역에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구들이 어떠한 주제

와 내용으로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연구대상과 방법은 무

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

육에 관련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고찰을 통해 국내 가정교육 

연구자들에게 초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연

구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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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구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 목적을 두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향후 가정과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고려할 내용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실과(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영역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는 시기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둘째, 실과(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영역과 관련한 지

속가능발전교육 연구가 가정교과의 내용학 영역, 연

구영역,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셋째, 실과(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영역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의 구성요소와 세부내용에 따른 분포

는 어떠한가?

Ⅱ. 문헌고찰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과 타 교과 적용 연구 동향

UNESCO(2014)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 가치, 실제를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

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

우며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능, 가치, 능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과 능력

을 키우고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미래 사회에 인류가 마주하게 

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

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논의는 범국가적 차

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도 관련한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다. 타 교과에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교육, 유

아교육, 사회, 과학, 미술, 음악 등의 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서 Kim(2017)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교육 학회지에 실린 지속가능발전교육 논문 54편을 분석

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연절약이나 자원학습과 같은 소극적인 주제가 

아닌 확대된 주제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분

야의 선행연구는 타 교과에 비해 다수가 진행되었다. 유아교

육과정 및 보육과정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초하여 분석한 

연구(Choi & Jang, 2014; Shin & Park. 2012; Yoo, Kim, Shin, 

& Park, 2013), 유아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행한 

연구(Kwak, Park, & Lee, 2013; Kim, 2014; Kim, Koo, & Hong, 

2015; Kim & Kim, 2015; Ryu & Kim, 2016), 유아들에게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실행하는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Han, 2017; Jang & Choi, 2015; Kim & Lee, 2015; Kim, Yoo, 

& Park, 2016; Na, 2015) 등이다. 유아교육과정의 연구자들은 

유아교육이 교과목을 통합하여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

기 때문에, 범교과적인 특성을 가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

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과와 관련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도 진행되었다. 

시스템사고와 환경소양의 관계에 대한 연구(Han & Jo, 2015), 

지속가능성의 실체를 경제문제에서 착안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Kim, 2006), 다중

시민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수설계를 시도한 연구

(Sim, 2016), 초등 사회과의 교과 내용을 지속가능발전 교육내

용을 핵심 내용, 핵심 역량,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사회과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Lee, 2017) 등이 있다.

과학과와 관련한 연구로는 화학을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

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 연구(Jang & Cho, 2014), 교육과정

의 변화에 따라 과학 교과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내용의 변

화를 분석한 연구(Lim, Cho, & Kim, 2013), 애니메이션을 기반

으로 하여 생물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한 연구(Sohn, Kil, So, & Yeau, 2013), 과학 교과 

관련 사회윤리쟁점을 접목하는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Son, 2016) 등이 선

행되었다.

미술과에서는 예술교육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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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음을 인식하여 예술교과과정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Jung, 2011), 미술과 수업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효과

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도안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Kwon, 2010),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용

한 학습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Chung, 2015) 등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가 선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가정 교과에서도 다양한 접근과 교육적 관심을 가져야 함을 

피력한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실과(기술⋅가정) 교과

실과(기술⋅가정) 교과는 의⋅식⋅주⋅소비⋅아동가족 

등을 비롯한 가정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교과이다(Lee, 2008). 또

한, 학습자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자원, 환

경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을 반

영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두루 갖춘 인

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15),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방향을 나란히 한다. 실과(기술⋅가정)은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도 녹색 의식주생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주장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2015 개정 실과 및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의 핵심역량

인 관리는 “제한된 생활 자원을 목적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p. 6)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필요한 

생활 역량” (p. 6)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Ministry of Education, 

2015),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Yoon et al, 2016). 

Park과 Sung(2007)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중심축인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그에 해당하는 가치와 실천방법

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내용을 

정의하고 설명하였으며, 국민공통 10개 교과와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핵심내용 간의 밀접도를 조사하였다. 실과는 사회적 

관점에서 건강⋅식품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문화

다양성, 소양(매체, ICT)와는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양성 

평등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경적 관점에서

는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문제, 교통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경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ae(2017)는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내용과 비교분석

하여 문화다양성, 안전, 건강⋅식품, 양성평등, 에너지, 환경문

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매우 밀접

한 관련을, 자연자원,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밀접한 관련을, 소

양(매체, ICT)과 세계화⋅국제적 책임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실과(기술⋅가정) 및 가정과의 교육과

정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향후 지속가

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이끌어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

지,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된 실과(기술⋅가정) 관련 지속가

능발전교육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실과(기

술⋅가정)과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9년부터 

2018년까지로 잡았다. 1989년은 한국실과교육학회가 창립된 

1988년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설립된 1989년의 접점으로 

국내 실과(기술⋅가정)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과 관련한 논문이 전공학

회지에 실린다는 점(Jang, 2007)과 의생활교육 연구동향을 분

석한 선행연구(Moon & Lee, 2009)의 내용 및 가정과교육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선행연구(Yoon, Lee, & Kim, 2005)를 반영

하여 동시기의 대한가정학회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수집은 논문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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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2014)가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3가지 구성요소인 환

경, 사회, 경제와 각 구성요소의 중심이 되는 문제들에 해당하

는 세부내용인 환경문제, 양성평등, 다문화, 소비, 식품, 안전, 

통일 등의 용어로 검색하여 추출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

년, 초⋅중⋅고등학생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렬하였으며, 교육과 관련이 없는 청소년

의 실태조사 연구, 초⋅중⋅고 학생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

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초기에 검색으로 수집된 

논문은 132편이었으나 연구에 부적합한 논문은 제외하여 연

구에 활용된 논문의 수는 총 105편이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지에 게재된 논문은 44편,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은 57편,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4편이었으며, 가정

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는 대한가정학회지가 교육을 중점으로 

한 다른 두 학회지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논문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대상 

논문의 선택을 가정교육 전공 박사 3인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확인하였다. 최종적으

로 선정된 논문은 가정교육 전공 박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논문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SPSS 

23.0을 이용해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

시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선택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논문은 크게 여섯 가지 분

류체계에 의해 분류되었는데, 분류체계는 가정학의 내용학 

분야,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대상,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

소,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에 따른 세부내용이다. 가정학의 

내용학 분야는 의, 식, 주, 소비, 아동가족의 다섯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영역은 Jang(2007)과 Moon과 Lee(2009)

의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

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등이 연구영역의 내용이다. 연구방법에 따라서는 조사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사례연구로 나누어 분류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인 사회, 경

제, 환경과 그 세부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Bae, 2017; Park 

& Sung, 2007).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른 세

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실과(기술⋅가정)교과 가정생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연구 시기별 분포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105편의 논문 중, 2000년 이전

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2편으로 가정교과의 환경교육 실

태에 대한 논문(Kim & Chung, 1998)과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

평등 수업 개발 연구로(Wang, 2000)가 전부이며 2001년 이후 

관련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는 5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하였을 때 각시기마다 30편 이상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2018까지는 앞

선 두 시기보다 기간이 짧아 그 수가 적으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Table 2>).

Components Society Environment Economic

Details

ⓐ Human rights and peace

ⓑ Unification

ⓒ Cultural diversity

ⓓ Social justice

ⓔ Safety

ⓕ Health and food

ⓖ Governance, civic participation

ⓗ Gender equality

ⓘ Literacy (medium, ICT)

ⓙ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 Natural resources

ⓛ Energy

ⓜ Climate change

ⓝ Biodiversity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food production

ⓠ Sustainable villages and cities

ⓡ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 Traffic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Corporate sustainability

ⓥ Market economy

ⓦ Alleviation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able 1. Components and details of ESD (Bae, 2017; Park & Su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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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구성요소에 따른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

면(<Table 3>), ‘사회’ 구성요소의 논문은 2000년 이전을 제외

하고 각 시기별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는 반면, ‘경제’는 

2010년대 이후에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수도 사회나 환경에 

비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Table 4>의 가정교과의 내용

학 관련 연구의 진행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경제와 관련한 

내용학 분야인 소비 관련 연구의 수가 8편이 진행된 것을 보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2006년 이후부터는 

내용학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게 진행

되고 있어 가정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으며,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과(기술⋅가정)교과 가정생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연구 현황

실과(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영역과 관련한 지속가

능발전교육 관련 논문을 가정교과 내용학, 연구영역, 연구대

상, 연구방법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교

과의 내용학 영역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는 <Table 5>와 같

다. 가정교과의 내용학인 의⋅식⋅주⋅소비⋅아동가족 전반

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으

며(53.3%), 그 다음은 의생활(14.3%), 주생활(10.5%), 식생활

과 소비생활이 각각 7.6%, 아동가족 분야의 논문이 6.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복합으로 구분된 분야는 두 개 이상의 

내용학을 함께 다룬 논문이나 가정학 전반의 내용을 모두 다

~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18 Total

Quantity 2 13 34 34 22 105

Ratio(%) 1.9% 12.4% 32.4% 32.4% 20.9% 100%

Table 2. Number of research papers by period

~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18 Total

Society 1(0.9%) 6(5.6%) 14(13.3%) 16(15.2%) 15(14.3%) 52(49.5%)

Environment 1(0.9%) 6(5.6%) 13(12.4%) 10(9.5%) - 30(28.6%)

Economic - - - 2(1.9%) 2(1.9%) 4(3.8%)

Society-Environment - - 2(1.9%) 5(4.8%) - 7(6.7%)

Economic-Environment - 1(0.9%) 3(2.9%) - 3(2.9%) 7(6.7%)

Society-Economic-Environment - - 2(1.9%) 1(0.9%) 2(1.9%) 5(4.8%)

Total 2(1.9%) 13(12.4%) 34(32.4%) 34(32.4%) 22(20.9%) 105(100%)

Table 3. Number of research papers by ESD components and period

~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18 Total

Clothing and Textiles - 1(0.9%) 7(6.7%) 5(4.8%) 2(1.9%) 15(14.3%)

Foods and Nutrition - - 3(2.9%) 4(3.8%) 1(0.9%) 8(7.6%)

Housing - 4(3.8%) 5(4.8%) 3(2.9%) 1(0.9%) 13(12.4%)

Consumption - - 2(1.9%) 2(1.9%) 4(3.8%) 8(7.6%)

Child and Family 1(0.9%) 1(0.9%) 2(1.9%) 2(1.9%) 1(0.9%) 7(6.7%)

Complex 1(0.9%) 7(6.7%) 15(14.3%) 18(17.1%) 13(12.4%) 54(51.4%)

Total 2(1.9%) 13(12.4%) 34(32.4%) 34(32.4%) 22(20.9%) 105(100%)

Table 4. Number of research papers by home economics contents a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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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논문으로, 아동가족과 소비생활을 동시에 다룬 논문 1편, 

식생활과 주생활을 함께 다룬 논문 1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정학 전반을 다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영역별 분포를 <Table 6>에서 살펴보면, 교

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53.3%), 

그 다음은 교육내용(22.9%),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교과인식

이 각각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평가와 관련한 논문은 

1편으로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구영역은 교육내용의 선정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에 대부분 치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학습과정

안 개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된 내용으로 가정교과의 내용학과 지속가능발달교육의 세

부내용을 교차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프로그

램의 내용은 친환경, 로하스, 코하우징, 윤리적 소비, 통일, 

식품 안전, 양성평등 등 다양한 세부내용을 주제로 하였다. 

이는 새롭게 제시된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가정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교육프로그

램 개발에 집중하였다는 Lee, Kim과 Cho(2019)의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연구대상별 분포를 <Table 7>에서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49.5%), 그 다음으로 중학

생, 중등, 고등학생이 각각 21%, 8.6%, 6.7%로 뒤를 따랐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4.8%가 있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5.7%

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05편의 논문 중 절반 이상이 

한국실과교육학회지의 논문이기 때문으로 사료 되며, 논문의 

대부분이 초등실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분포에 대한 결과인 <Table 8>를 살

펴보면, 실험연구에 대한 논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53.3%).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에 교수학습모형이나 지도안 개발과 

같은 논문 중 적용 효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한 논문을 

포함시켰다(Moon & Lee, 2009). 이는 <Table 2>의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의 연구논문 수와 같다.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는 

각각 25.7%와 2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구는 가

Clothing and 

Textiles

Foods and 

Nutrition
Housing Consumption

Child and 

Family
Complex Total

Quantity 15 8 11 8 7 56 105

Ratio(%) 14.3% 7.6% 10.5% 7.6% 6.7% 53.3% 100%

Table 5. Number of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home economics contents

Curriculum & 

Textbooks

Teaching & Learning 

Method⋅Textbook 

Development

Education 

Contents

Educational 

Evaluation

Perceptions of 

Subject
Total

Quantity 12 56 24 1 12 105

Ratio(%) 11.4% 53.3% 22.9% 0.9% 11.4% 100%

Table 6. Number of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research area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el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Secondary 

School 

Studen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Preservice 

Teachers
Teachers Unspecified Total

Quantity 52 22 7 9 2 5 6 2 105

Ratio(%) 49.5% 21% 6.7% 8.6% 1.9% 4.8% 5.7% 1.9% 100%

Table 7. Number of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research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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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의 내용학 영역에서는 가정과 전반의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을 다룬 연구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영역에 따른 분류에서는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가, 연구대상

은 초등학생이, 연구방법은 실험연구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와 세부내용에 따른 연

구 현황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른 연구논문의 비율은 

<Table 9>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은 사회 영역으

로 전체 연구 논문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49.5%에 이르는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 뒤를 따르는 영역은 환경으로 28.6%를 

차지한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진행된 연구도 총 18.2%에 해당하여 지속가능발전 영역이 서

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논문을 가정교과

의 내용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내용은 <Table 1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 구성요소이면서 가정교과의 내용학을 복합적으로 다루

고 있는 연구로 전체 논문 중 32.4%를 차지하여 1/3에 해당하

는 논문이 가정교과의 내용학을 모두 아우르며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의 세부내용과 교차하여 살펴보면 

통일, 문화다양성, 안전, 양성평등이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Bang, 2011; Lee, 2013), 양

성평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논문(Choi & 

June, 2006), 통일을 대비한 교육 방안 연구(Lee et al., 2016; 

Lee et al., 2017; Chung, 2008; Yoon & Sohn, 2018)등이 수행되

었다. 다음으로 연구가 많이 수행된 구성요소는 환경이다. 이 

또한 가정교과의 전반적인 내용학을 통합적으로 다룬 내용이 

12.4%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당 하위내용은 기후변

Survey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Total

Quantity 27 22 56 105

Ratio(%) 25.7% 21% 53.3% 100%

Table 8. Number of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research methods

Society Environment Economic
Society-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Society-Economic-

Environment
Total

Quantity 52 30 4 7 7 5 105

Ratio(%) 49.5% 28.6% 3.8% 6.7% 6.7% 4.8% 100%

Table 9. Number of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ESD

Society Environment Economic
Society-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Society-Economic-

Environment
Total

Clothing and Textiles 5(4.8%) 6(5.7%) 1(0.9%) - 2(1.9%) 1(0.9%) 15(14.3%)

Foods and Nutrition 4(3.8%) 2(1.9%) - 2(1.9%) - - 8(7.6%)

Housing 2(1.9%) 8(7.6%) - 1(0.9%) - - 11(10.5%)

Consumption - 1(0.9%) 3(2.9%) - 2(1.9%) 2(1.9%) 8(7.6%)

Child and Family 7(6.7%) - - - - - 7(6.7%)

Complex 34(32.4%) 13(12.4%) - 4(3.8%) 3(2.9%) 2(1.9%) 56(53.3%)

Total 52(49.5%) 30(28.6%) 4(3.8%) 7(6.7%) 7(6.7%) 5(4.8%) 105(100%)

Table 10. Number of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home economics content and components of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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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환경문제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Lee & Lee, 2014; Kim & Sea, 2013), 녹색성장 및 환경교육 

자료 개발 및 활용(Kim & Park, 2003; Kim, Kim, & Lee, 2008; 

Lee & Choi, 2011; Ma & Lee, 2010)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환경의 주생활 내용에 대한 연구의 비율이 그 뒤를 이었는데, 

전체 중 7.6%의 비율이다. 하위내용은 자연자원, 기후변화,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촌락⋅도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로 

숲 체험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Hwang & Ryu, 

2004; Jeong, 2004; Kang, Lee, & Jeong, 2011), 실내환경 조성과 

관련한 연구(Kim & Jang, 2012; Kim & Kwack, 2005), 협동학

습을 통한 주생활 쟁점 교육과정 개발(Park & Cho, 2009)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외의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세 구성요소와 가정교

과의 내용학에 따라 1~7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율과 내용은 <Table 10>과 <Table 1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11>을 통해 가정교과의 내용학에 따른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세부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의생

활 영역은 통일, 다문화, 시민의식, 자원, 환경문제,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가 주된 세부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생활

의 교육내용이 의류 생산 및 소비,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한 다양성의 인정 등을 다루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생활은 다문화, 안전, 건강⋅식품,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에 치중하여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내용, 식량 부족 현상에 관한 내용 

등의 교과 내용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주생활은 안전, 자원, 

기후변화,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촌락⋅도시의 하위냉이 나타

났으며, 소비는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자원, 환경문제, 지속가

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은 인권, 

다문화, 양성평등에 치중하여 나타났다.

Society Environment Economic
Society-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Society-Economic-

Environment

Clothing 

and 

Textiles

ⓑ Unification

ⓒ Cultural diversity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Governance, civic 

participation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ods 

and 

Nutrition

ⓒ Cultural diversity

ⓔ Safety

ⓕ Health and food

ⓟ Sustainable food 

production
-

ⓕ Health and food

ⓞ Environmental 

issues

- -

Housing ⓔ Safety

ⓚ Natural resources

ⓜ Climate change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villages 

and cities

-

ⓔ Safety

ⓠ Sustainable 

villages and 

cities

- -

Consumption -
ⓚ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Social justice

ⓖ Governance, civic 

participation

ⓚ Natural resourc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Market economy

Child 

and

Family

ⓐ Human rights and peace

ⓒ Cultural diversity

ⓗ Gender equality

- - - - -

Complex

ⓑ Unification

ⓒ Cultural diversity

ⓔ Safety

ⓗ Gender equality

ⓜ Climate change

ⓞ Environmental issues
-

ⓖ Governance, 

civic participatio

ⓞ Environmental 

issues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Literacy (medium, ICT)

ⓞ 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able 11. Details of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home economics content and components of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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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실과(기술⋅가

정)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

학회지의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실린 논문을 살펴보

았다. 총 105편의 논문이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가정교과의 내용학 분야, 연구영역, 연구대상, 연

구방법, 지속가능발전교육 구성요소, 세부내용에 따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논의가 범국가적 차

원에서 논의된 2005년 이후에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가정

생활 영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연구의 수가 전체 연구의 85.7%를 차지하

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린 

학술지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과 일맥상통하였다.

가정교과의 내용학에 따라서는 특정 내용학이 아닌 가정

생활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교과 전반을 다룬 

연구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영역별로 분류

한 결과로는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가 53.3%로 가장 많았으

며, 교육내용(22.9%),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교과인식이 각각 

11.4%, 교육평가(0.9%)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법 및 교재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최근 연구동향에 교육프로그

램 개발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

운 교육내용을 교과에 적용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의 연구방법이 개발한 프로그램 혹은 수업지도안 등

의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실험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조사연구(25.7%)와 문헌연구(21%)가 뒤따

랐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 경제, 환경의 세 구성요소에 대

한 연구는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구성요소를 통합하거나 세 구성요소 모두를 아우르

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구성

요소는 ‘사회’로 다문화, 인권, 양성평등, 통일 등의 주제를 

가정교과의 특정 내용학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

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중 32.4%를 차지하였다. ‘경제’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소비생활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하위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는 소비생활의 

교과 내용이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주생활로 실내환경, 도시환

경, 자연환경과 주생활 분야의 내용의 관련성 때문으로 파악

된다. 또한, 둘 이상의 복합 구성요소의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

다. 전체 중 18%에 해당하는 비율로 우리의 삶과 현대사회의 

여러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루

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전체 세부내용 중 본 연구에서 

파악한 ‘사회’ 구성요소의 내용은 인권⋅평화, 통일, 문화다양

성, 사회정의, 안전, 건강⋅식품, 거버넌스⋅시민참여, 양성평

등, 소양이며, ‘환경’ 구성요소에서는 자연자원, 기후변화, 환

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경

제’ 구성요소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경제로 나타

났다. 세계화⋅국제적 책임, 에너지, 생물다양성, 재해 예방⋅

감소, 교통, 기업의 지속가능성, 빈부격차 완화 등 7가지의 

세부내용은 가정생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에서 다

루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생활 영역은 학습자가 개인

과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친구, 이웃 공동체, 자원과 

환경으로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목표가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목표를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생활 자원의 관리와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설계를 하도록 하여 교과의 목표에서 사회, 

환경, 경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을 드러내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본 연구를 통해 가정생활 영역의 지속가능발

전교육 내용에서 ‘세계화⋅국제적 책임, 에너지, 생물다양성, 

재해 예방⋅감소, 교통, 기업의 지속가능성, 빈부격차 완화’ 

등 7가지의 세부내용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음을 확인하였

으나, 이 내용들도 가정생활영역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세부내용이다. 그 근거는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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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문제해결능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

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

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거니와, 

자원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범국가적인 

접근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

상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

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 명확해지

며,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

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따라서, 향후 가정생활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에서는 

‘세계화⋅국제적 책임, 에너지, 생물다양성, 재해 예방⋅감소, 

교통, 기업의 지속가능성, 빈부격차 완화’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과(기술⋅가정)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 실과(기술⋅가정)교과가 전 세계적 

요구와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한 영역에 절반 이상이 

치우쳐 있음을 반성하여 편중된 연구를 지양하고 더 다양한 

방법론과 주제, 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교과

의 특정 내용학에 따른 교육내용이 선정되거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특정 구성요소만을 다루는 일이 없이 실과(기술⋅가

정) 교과를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생들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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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세 개의 학회지의 제목, 초록, 키워드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와 세부내

용을 주제어로 관련 논문을 선별하였으며, 가정교과의 내용학 분야,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 

및 하위내용 등을 살펴보고,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는 범국가적 관심이 

급증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급증하였으며, 가정교과의 내용학 분야 차원에서는 통합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영역에서는 교수학습법 및 교재개발의 연구가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의 연구가 실험연구로 진행되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세 구성요소 중 사회와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환경 영역이 

뒤를 따랐다. 가정교과의 내용학과 지속가능발전의 세부내용은 연관성이 있었다. 실과(기술⋅가정) 교과를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학생들의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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