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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ntent system for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that integrate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and provides basic material for ESD implementation in schools. In view of this, the content 

elements of the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2022 were analyzed, and a content system for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linked to ESD, was proposed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components of competencies, namely knowledge, values, and skills, were organized equally as a whole.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ntent elements and key competencies in sustainability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Consequently,

it is proposed that key competencies in sustainability should be cultivated integrally. Second, no content element was identified 

that can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solutions should be dealt with at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Third, the connec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as observed in only six of the 28 content elements. Wherever

relevant, it is proposed to incorporate key issues related to SDGs. Fourth, the analysis confirmed that only the environment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considered. Therefore, it is proposed to pursue coexistence based on temporal and 

spatial relationship and consider the dimensions of environment, society, and economy in an integrat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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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으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가치를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

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교육체계에 

통합되었다(Charif, 2022).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 지속가능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개정 중점 사항으

로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된 가치를 교육

목표에 포함하고, 모든 교과에 연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MOE], 2022).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

정에서는 이러한 총론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제

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행중인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

과 관련된 내용을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다루고 있었다면(MOE,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이 하나의 영

역으로 구성되어,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중심축으로 지속가능

한 선택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MOE, 2022).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 각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정교과는 삶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숙고와 

실천을 교육하기에 매우 중요한 교과로 평가받고 있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1). 이는 가정교과가 개인⋅가족을 

둘러싼 실제 삶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 본질의 측면에서 지

속가능발전교육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교과에 연계하기 위한 체

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침이 부재하고, 지속가능발전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교과에 연계하여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너무 규범

적이고 모호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준거가 되기에 어려

움이 있으며(Oh & Kwak, 2019),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구체적

이고 일관성 있는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Charif, 2022; 

Martin et al., 2015).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과 교육

과정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내적 일관성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용체계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가정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되어 이

루어진 국내연구는 교과서 내용분석 연구와 교수⋅학습 지도

안을 개발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교과서 내용분석은 특

정 단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의 내용을 환경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관련성을 확인

하는 연구(Jang et al., 2020; Ju, 2016; Kim, 2018; Kim & Kim, 

2020)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의 내용과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로 구분된다(Choi 

et al., 2019; Lim et al., 2022).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교과에 연계하기 위해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벗어나 다양한 접근으로 교수⋅학습 지

도안을 개발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실천들이 문제 중심학습법

을 통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Yun et al., 2020), 체인지메이킹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Kim, 2020)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SDGs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

(Baek, 2020; Choi et al., 2020; Kim & Cho, 2020; Lee & Yu, 

2022; Lim et al., 2022)가 이루어졌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미

흡하게 다뤄지고 있었으며,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을 통합하

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교과서 내용이 개념 정의, 

설명 및 일반화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어, 여전히 학문 중심

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머물러 있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과에 연계하는 것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특정 영역, 특정 단원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현황

을 확인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수⋅학습 지도안

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앞서 교과서, 교수⋅

학습 지도안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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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 학문 중심의 전통적 교육과정을 벗어나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기에 적절한지를 분석

하여 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이론적 준거에 근거하여 개발하여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실제 가정과 수업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소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내용 선

정 준거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반영한 교육내용 선정 준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

용체계를 개발하여 제안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가정과교육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녹색 의식주생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2011),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이 내용

영역에서 제시되면서(MOE, 2015), 지속가능성은 가정교과의 

핵심 가치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 새롭게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중

점 사항으로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이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태전환’ 등이 포함된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모든 교과와 연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MOE, 2022).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총론의 취지를 반영

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

립’의 3 영역 중, ‘자원관리와 자립’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위 영역으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에서는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의 2 영역으로 구성하여,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중심축으로 지속가능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과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게 되었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반영하는 인류 공통

의 목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점을 제시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이 SDGs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세계가정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IFHE)는 가정학 

관점에서 SDGs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가정학의 모든 

학문 분야가 SDG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SDGs 달성

에 기여하는 학문임을 밝힌 바 있다(IFHE, n.d.). Pendergast 

(2017)는 SDGs와 가정학의 의도가 일치하며, 가정학을 SDGs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개인⋅

가족을 둘러싼 생활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가정교과는 SDGs

를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가정교과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Kubo, 2020).

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교과에 통합하려

는 연구들이 진전되어 왔다. 가정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연구는 가정교과와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된

다. 가정교과와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

구는 교과서 또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Jang et al., 2020; Ju, 2016; Kim, 2018; Kim & Kim, 2020)

와 K-SDGs와 SDGs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Choi et al., 

2019; Lim et al., 2022)가 주를 이루고 있다. Ju(2016)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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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학교 가정과 교

과서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을 대상으로 환경, 경제, 사회

적 영역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사회적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적, 환경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m(2018)이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에 기초한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는데, 의생활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의 경우 사회적 

영역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환경적 영역의 비중이 매우 

낮아 각 영역 별 내용 구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Kim과 Kim(2020)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중

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기 소비생활’ 단원을 대상으로 환

경, 경제, 사회적 관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 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소비

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시민참여’에 관한 내용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Jang 외(2020)는 ‘의복관리 및 재활용’ 단원은 환

경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사회⋅정치⋅문화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도 고려하여 세 관점이 균형을 이루는 교과서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Kim(2018)이 의생활 단원에서 

환경적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가정교과와 SDGs와 K-SDGs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Choi 외(2019)는 중학교 가정교과 ‘주생활’ 영역의 

내용과 SDGs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SDGs 세부목표 11.1

(적절하고 안전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은 주생활 단원의 내용

과 관련성이 가장 높고, 11.3(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지속가능

한 인간거주지 계획), 3.9(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와 11.6(대기질, 폐기물 관리) 순으로 드러났으며, 주생활 

영역에 SDGs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과 후속연

구에서 가정과 전체 교육과정과 SDGs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

을 제안하였다. Lim 외(2022)는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및 성격과 

K-SDGs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K-SDG 17개 중 3(건강하

고 행복한 삶 보장), 4(교육의 증진), 5(성평등 보장), 10(불평등 

해소), 16(인권⋅정의⋅평화)을 포함하는 5개 목표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DGs 3, 4, 5는 사회적 차원, 10은 

경제적 차원, 16은 인프라 차원임을 감안할 때,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환경적 차원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

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연

구들과 SDGs를 연계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연

구들로 구분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교과에 연계하기 

위해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벗어나 다양한 접근으로 교수⋅학

습 지도안을 개발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실천들이 문제 중심학

습법을 통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Yun et al., 2020), 체인지메이

킹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Kim, 2020)을 통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SDGs를 연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중학교 가정교과의 ‘주생활’ 영역에서 SDGs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

(Kim & Cho, 2020), 중학교 가정교과의 ‘식생활’ 영역에서 

SDG 이행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한 연구(Lee & 

Yu, 2022), ‘의생활’ 영역에서 SDGs를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

그램 개발(Choi et al., 2020), ‘인간발달과 가족’에서 SDGs 달

성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연구(Lim et al., 

2022), ‘일⋅가정 양립’ 단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가정과 

수업 모듈을 개발한 연구(Baek, 2020)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에서는 SDGs를 실현하기 위한 가

정과 교육의 역할을 고찰하는 논의를 시리즈로 발표하였다

(Imoto, 2020; Kubo, 2020; Kudo, 2020; Kuramochi, 2020; 

Nishihara, 2021; Ohmoro, 2021; Omori, 2021, Oya, 2021). Imoto 

(2020)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내용 영역과 SDGs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가 

SDGs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

다. 그리고 가족생활, 노인, 보육,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및 

소비생활의 영역을 중심으로 SDGs와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

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들을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정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

육을 위한 연구들은 주로 교과서 특정 단원, 영역의 교과서 

내용분석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SDGs 연계된 내용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시도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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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가정교과의 대부분의 학습내용

이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으며, 가정교과가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가정교과의 이러

한 시대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정교과

에 연계하기 위한 연구들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관성 있는 준거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마련된 준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개발하

여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

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은 2022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

육과정 내용체계의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이며, 

분석단위는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에서 제시하

고 있는 28개의 내용요소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타당한 추론

을 위해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분

석방법은 양적⋅질적 분석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적 분석은 양적 지표로 설정한 분석 단위를 통해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질적 분석은 분석 내용에 내재된 의미

체계를 해석할 수 있다(Krippendorff, 1980).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연구자가 2회 이상 분석한 결과를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2인의 동료평가자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

으며, 불일치할 경우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재분류하였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내용체계를 전공교수 2인(교과교육 

전공, 교과내용학 전공)과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

지자 2인의 동료평가자를 통해 학습내용의 타당성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협의의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2. 분석준거

본 연구는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

소를 분석하기 위해, Yoon(2023)의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준거를 분

석준거로 설정하였다. 교육내용 선정 준거는 지속가능발전교

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교육목표의 선정 

방향을 고찰하고,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교육내용 선정 방향을 

고찰하여 도출된 결과로, ①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에 요

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치의 총체적 반영, ② 개인적 행동

과 사회적 참여로의 확장, ③ SDGs 연계, ④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반영 4개의 준거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선정 준거와 이에 근

거한 분석 기준을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1>의 분석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육내용 선정 준거인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에 요구되

는 지식, 기능, 태도⋅가치의 총체적 반영’에서는 역량의 3 

구성요소인 지식, 기능, 태도⋅가치가 동등한 범주로 제시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역량의 총체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리고 내용요소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을 확인하였다.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연계성은 

Yoon(2023)의 델파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Table 2>의 지속가

능성 핵심역량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참여로의 확장’에서는 내용

요소에 지역사회 교류, 문화형성, 사회⋅정치적 활동, 공동체 

활동, 파트너십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SDGs 연계’는 내용체계 내용요소의 단어를 추출하

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Ministry of Environment, 2018) 문

서에서 검색하여, 내용요소의 단어를 포함하는 SDGs와 내용

요소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식품선택과 식생활 

안전’의 ‘식품’, ‘선택’, ‘식생활’, ‘안전’ 단어를 추출하여, SDGs 

문서에서 검색하였고, 추출된 단어와 유사한 ‘식량’, ‘안보’도 

확장하여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단어를 포함하는 

SDGs와 세부목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내용체계의 내용요

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식품선택

과 식생활 안전’이 SDGs 2의 세부목표인 2.1의 ‘빈곤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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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선정 준거 내용 분석 기준 

①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에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치의 총체적 반영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

능, 태도⋅가치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 지식, 기능, 태도⋅가치를 동등한 범주의 

내용요소로 포함함. 

•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 연계됨. 

②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참여로의 확장 

•개인⋅가족 차원의 해결방안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역사회 교류, 문화형성, 사회⋅정치적 활

동, 공동체 활동, 파트너십 등의 활동이 포

함됨. 

③ SDGs 연계 •가정교과와 관련성 있는 SDGs를 연계하여 구성한다. • 17개의 SDGs 및 169의 세부목표와 연계됨. 

④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반영 

•개인⋅가족을 둘러싼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반하여 

세대 간, 세대 내 공정성을 고려하고 공존과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구성한다.

•환경, 경제, 사회 차원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균형점

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반하여 공존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이 고려됨. 

• ③ SDGs와 연계될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함. 

Table 1. 

Analysis Criteria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프로파일

시스템 사고 역량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경제⋅사회적 시스템을 분석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가족뿐 아니라,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에서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분석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세대 간, 세대 내 영향과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측 역량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미래(가능성, 개연성 있는 미래)를 장⋅단

기적 예측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구상하고 제안할 수 있다.

•개인⋅가족의 판단, 결정, 행동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가치 사고 역량

•가치와 원칙을 협상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원칙을 구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순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정의, 

공정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연대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추론을 통해 지속가능성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가치체계와 신념을 갖출 수 있다. 

전략적 역량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참여활동을 계획, 구현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인⋅가족 차원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변혁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대인관계 역량

•경청, 공감, 상호작용 등의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타인의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협상하고 중재하여 대처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성찰

역량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개인⋅가족의 가치, 인식 및 행동을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에 내재된 사회구조의 모순을 비판하고, 특정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지로 사고하

고 판단하고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의 방법과 접근을 뛰어넘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성찰하고 재고할 수 있다.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
•위 6개 역량을 포괄하는 메타역량으로 기능하며, 일련의 사고, 가치 판단, 행동과 성찰의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Table 2. 

Profile of Key Competencies in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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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

근을 보장한다’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지속

가능발전 관점의 반영’은 세대 간 관계, 개인⋅가족을 둘러싼 

사회와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이 고려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SDGs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반영

된 목표이므로, SDGs와 연계될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반

영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Ⅳ. 연구결과 

1.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소 

분석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내용의 선정 준거

에 근거하여,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듯이, 먼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

계성을 살펴보면, 28개의 내용요소 중 9개(‘자신의 행동이 미

치는 영향 성찰하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 결정하기’, 

‘의생활에 업사이클링 활용하기’,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실천

하기’, ‘일상생활 속 선택에 대한 책임과 성찰’, ‘생태지향적 

삶의 태도’, ‘생활자원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태

도’,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의 신념’,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의 내용요소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과정⋅기능 범주의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성찰하기’는 비판적 사고-성찰 

역량과 연계성이 있었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 결

정하기’, ‘의생활에 업사이클링 활용하기’, ‘더불어 사는 주거

문화 실천하기’는 전략적 역량과 연계성이 있었다. 가치⋅태

도 범주에서 ‘일상생활 속 선택에 대한 책임과 성찰’은 ‘비판

적 사고-성찰 역량’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생태 지향적 삶의 

태도’, ‘생활 자원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 ‘책

임 있는 소비자로서의 신념’은 가치 사고 역량과 연계성이 

있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예측 역량과 연계성이 있었다. 

한편, 과정⋅기능의 범주에서 ‘기대하는 목표 설정하기’와 

‘지속가능성 대안 결정하기’는 실천적 추론의 과정을 일부 포

함하고 있었지만,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는 가치 판단의 과

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과의 연계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개인적 행동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요소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참여로 확장

될 수 있는 내용요소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SDGs와의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28개의 내용요소 

중 6개(‘식품선택과 식생활 안전’,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실

천하기’, ‘생태지향적 삶의 태도’, ‘생활자원 관리에서 지속가

능성을 고려하는 태도’,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의 내용요소에

서 SDGs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지식⋅이해의 범주에서 

‘식품선택과 식생활 안전’은 SDG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

업’에 속하는 세부목표 2.1인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

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

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과정⋅기능 범주의 ‘더불어 사는 주거

문화 실천하기’는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의 세부항목인 

11.3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이고 통합

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었다. 

가치⋅태도 범주에서 ‘생태 지향적 삶의 태도’는 SDG 6 

‘물과 위생’에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SDG 14 ‘해양 

생태계’와 SDG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는 삶의 지향적 태

도와 관련성이 있었다. ‘생활 자원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고

려하는 태도’는 SDG 12의 세부항목인 12.8에서 ‘모든 사람들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을 지니는 것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는 SDG 

3의 ‘건강 및 웰빙’과 관련성이 있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환

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는 SDG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의 세부항목인 2.1에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접

근 보장’, SDG 6 ‘물과 위생’의 세부항목인 6.1에서 ‘안전한 

식수’,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의 세부항목인 11.1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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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내용요소
①

핵심역량

② 

사회 참여

③

SDGs 연계 

④

지속가능

발전 관점

지식⋅이해

생활자원의 순환과정

식품선택과 식생활 안전 G2 ○

식사계획과 조리원리

의복재료와 관리행동 

의복 마련계획과 업사이클링 

주거환경과 주거문화 

주거 공간 구성과 계획 

소비자의사결정과 책임 

디지털 생활환경과 자원관리

Sub total(9) 0 0 1 1

과정⋅기능

생활 및 습관적 행동 관찰하기 

기대하는 목표 설정하기 

변화를 위한 기회 탐색하기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성찰하기 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 결정하기 전 ○

생활자원의 생산과 폐기 과정 탐색하기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식사를 계획하고 조리하기 

의생활에 업사이클링 활용하기 전 ○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실천하기 전 G11 ○

소비자문제 탐색 및 해결방안 적용하기

Sub total(10) 4 0 1 3

가치⋅태도

일상생활 속 선택에 대한 책임과 성찰 비

생태지향적 삶의 태도 가 G6⋅14⋅15 ○

생활자원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 가 G12 ○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 G3 ○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의 신념 가

제작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태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 예 G2⋅6⋅11 ○

창의적 의식주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태도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개방적 태도 

Sub total(9) 5 0 4 4

Total(28) 9 0 6 8

주 1. 핵심역량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을 의미함. 

주 2.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인 시스템 사고 역량, 예측 역량, 가치 사고 역량, 전략적 역량, 대인관계 역량, 비판적 사고-성찰 역량,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의 첫 글자 시, 예, 가, 전, 대, 비, 실로 제시하였음. 

주 3. G+No.는 연계성이 있는 SDGs No.를 제시함. 

Table 3. 

The Result of Content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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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주택 및 빈민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의식주의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SDGs와 관련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28개의 

내용요소 중 8개(‘식품선택과 식생활 안전’, ‘더불어 사는 주

거문화 실천하기’, ‘생태지향적 삶의 태도’, ‘생활자원 관리에

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

구하는 태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의 내용

요소가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과정⋅기능 범

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 결정하기’, ‘의생활에 업사

이클링 활용하기’는 지속가능성, 환경을 고려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지식⋅이

해 범주의 ‘식품선택과 식생활 안전’, 과정⋅기능 범주의 ‘더

불어 사는 주거문화 실천하기’, 가치⋅태도 범주의 ‘생태지향

적 삶의 태도’, ‘생활자원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반영된 목

표인 SDGs와 연계되어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요소의 분석결

과에 기반한 교육내용 제안 근거를 제시하면 <Table 4>와 같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의 총체성과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을 살펴본 결과,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

요소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범주를 통합적

으로 구성하고 있어 역량의 구성요소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지만,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은 일부 내용요소

에서 드러났으며, 7개의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과정⋅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

론의 일부 과정이 제시되고 있었지만, 실천적 추론의 일련의 

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으로 이어

지기에 어려웠다.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7개의 지속가능성 핵

심역량이 통합적으로 함양될 수 있고, 과정⋅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론의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인적 행동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요

소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요소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지역사회 교류, 문화형성, 사회⋅

정치적 활동, 공동체 활동, 파트너십 등을 통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SDGs와의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영역의 28개의 내용요소 중 6개만이 SDGs와의 

연계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분석 준거를 기준으로 SDGs와의 

연계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용요소에 SDGs와의 관련

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SDGs의 핵심단어 또는 핵심이슈를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교육내용 선정 준거 내용 분석결과에 기반한 교육내용 제안 근거

①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에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치의 총체적 반영

•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치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 7개의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이 통합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함.

• 과정⋅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론의 과정이 명확하

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 

②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참여로의 확장

• 개인⋅가족 차원의 해결방안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지역사회가 직면

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지역사회 교류, 문화형성, 사회⋅정치적 활동, 공동

체 활동,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함. 

③ SDGs 연계 
•가정교과와 관련성 있는 SDGs를 연계하여 구성

한다. 

• SDGs와의 관련성이 내재된 경우, SDGs의 핵심단어, 

핵심이슈를 포함하여 함.

④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반영 

• 개인⋅가족을 둘러싼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

반하여 세대 간, 세대 내 공정성을 고려하고 공

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한다.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반하여 공존과 조화를 추구

하고,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Table 4. 

Basis for Proposing Curriculum Contents of Home Economics Linked to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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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성취기준의 학습요소에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체계의 내용요소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가족을 둘러싼 시⋅공간적 관계

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고,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환경

적 차원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반하여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 사회, 경제

의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본 연구는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

소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교육내용 선정 준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내용요소의 제안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지식⋅이

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동등한 범주로 구성함으로써 

역량의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요소

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

다.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6개(시스템 사고 역량, 예측 역량, 

가치 사고 역량, 전략적 역량, 대인관계 역량, 비판적 사고-성

찰 역량)의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을 통합하여 실천적 문제해

결 역량의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과정⋅

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론의 일련의 과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과정⋅기능 범주의 

‘생활자원의 생산과 폐기 과정 탐색하기’는 ‘의⋅식⋅주 생활

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을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탐색하기’로 제안하여, 생활자원 순환의 전 과정에

서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이해하

여 시스템 사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과정⋅

기능 범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 결정하기’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탐색하

기’, ‘파급효과를 고려한 최선의 대안 선택하기’로 제안하여,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예측 역량, 대안적 방안을 탐색하는 전

략적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실천적 추론

의 과정이 포함되어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

록 제안하였다. 

둘째, 개인⋅가족 차원의 해결방안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

가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의 ‘소비자문제 탐색 및 해결방안 적용하기’를 ‘지

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소비자문제 비판적으로 탐색하기’, ‘개

인⋅가족⋅학교⋅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다양한 참여활동을 계획하고 구현하기’,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사례 탐색하고, 지속가능성을 저

해하는 기업 모니터링하기’,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유지하

기 위해 공동체를 통해 공공, 민간 및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유지하고 협력하기’로 제안하여 개인적 행동이 사회적 참여

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SDGs와의 관련성이 내재된 경우, SDGs의 핵심단어 

또는 핵심이슈를 내용요소에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예를 들

면, 기존의 지식⋅이해 범주의 ‘주거 공간 구성과 계획’은 ‘에너

지 효율을 고려한 주거 공간 구성과 계획’으로 제안하여, SDG 

7의 에너지 이슈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가치⋅태도 

범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 제안하여, 

SDG 8의 세부목표 8.2인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목표와 연계되도록 제안

하였다. 

넷째, 지속가능발전 관점은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반하

여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의 ‘생활자원의 

순환과정’은 ‘생활자원의 순환과정과 환경, 경제, 사회의 관

계’, ‘생활자원의 순환과정과 세대 간, 세대 내 공정성’, ‘생활

자원의 순환과정과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상호관계’로 

제안하여 생활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시⋅공간적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개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  155

위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내용

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

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의 내용체계를 조직화하

는 데 있어서,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고,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요소의 상위구조

에 위치하는 핵심 아이디어와 함께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과의 연계성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프로파일(<Table 2> 참고)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역

량의 구성요소인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가 지

속가능성 핵심역량으로 이어지고, 가정교과 맥락에서 지속가

능성 핵심역량의 메타역량인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핵심

아이디어

•삶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자원의 제한

성은 개인과 가족의 합리적인 관리능

력을 요구한다.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의식주 생활

이 수행능력을 갖추는 일은 창의적이

고 가치 있는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

하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이 책임 있

는 행동을 통해 소비자 시민성을 함

양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

향하는 것은 현재 생활공동체와의 공

존은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

좌측의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의 핵심 아이디어 내용과 동일함.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순

환과정을 지속가능성의 관점

에서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의 가치에 근거한 선택을 통

해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제안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함

양할 수 있다.

구분

범주
내용요소 

구분

범주
내용요소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지식⋅이해

• 생활자원의 순환과정

지식⋅이해

• 생활자원의 순환과정과 환경, 경제, 사회의 관계

• 생활자원의 순환과정과 세대 간, 세대 내 공정성

• 생활자원의 순환과정과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상호관계

시⋅가

• 식품선택과 식생활 안전

• 식품선택이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로컬푸드, 유기농식품, 친환경 대체식품에 대한 이해

•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플라스틱, 비닐 등과 같은 식품

포장재에 대한 이해 

• 식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시

• 식사계획과 조리원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식사계획과 양성평등한 역할분담 

• 환경을 고려한 조리원리 
전⋅가

• 의복재료와 관리행동

• 의복 마련계획과 업사이클링

•의복재료 선택과 관리행동이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패스트 패션, 슬로우 패션, 친환경 패션, 업사이클링(새

활용) 패션에 대한 이해

•의류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의복

마련계획

시⋅전

• 주거환경과 주거문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과 주거문화 

• 주거 공간 구성과 계획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주거 공간 구성과 계획 전

• 소비자 의사 결정과 책임 • 지속가능한 소비자 의사 결정과 책임 가

• 디지털 생활환경과 자원관리 • 디지털 생활환경과 자원관리 비

Table 5. 

The Proposed Content System of Home Economics Linked to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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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내용요소 

구분

범주
내용요소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과정⋅기능

• 생활 및 습관적 행동 관찰하기

과정⋅기능

•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개인⋅가족의 가치, 인식 및 

행동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비

• 기대하는 목표 설정하기
• 지속가능한 의⋅식⋅주 생활환경을 위한 가치를 둔 

목표 설정하기 
가⋅실

• 변화를 위한 기회 탐색하기
• 개인⋅가족 차원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변혁적 행동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성찰하기 •개인⋅가족의 판단, 결정, 행동이 미치는 영향 성찰하기 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 결정하기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탐색하기

• 파급효과를 고려한 최선의 대안 선택하기 

예⋅전⋅가⋅실 

•생활자원의 생산과 폐기 과정 탐색하기
• 의⋅식⋅주 생활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을 환경, 경제, 사회 차원에서 탐색하기
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식사를 계획

하고 조리하기

• 의생활에 업사이클링 활용하기

•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실천하기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식⋅주 

생활자원 선택하기

• 지속가능한 의⋅식⋅주 생활여건과 문화 형성하기

시⋅전 

•소비자문제 탐색 및 해결방안 적용하기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소비자문제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참여활동을 계획하고 구현하기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사례 탐색하고,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기업 모니터링하기

•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를 통해 

공공, 민간 및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유지하고 협력하기 

비⋅전⋅대 

가치⋅태도

•일상생활 속 선택에 대한 책임과 성찰 

가치⋅태도

• 일상생활 속 선택에 대한 책임과 성찰 비

• 생태지향적 삶의 태도 • 생태지향적 삶의 태도 가

• 생활자원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고

려하는 태도 

•생활자원 관리에서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

하는 태도 

•생활자원 관리에서 세대 간, 세대 내 공정성을 고려하는 

태도

시⋅가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 •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 

•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의 신념 •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의 신념 가

• 제작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성취지향

적인 태도

• 제작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가치지향적인 

태도 
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 •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 예

•창의적인 의식주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태도 

•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의식주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태도 
전⋅가

•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개방적 태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개방

적 태도
전 

주 1. 핵심역량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을 의미함. 

주 2.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인 시스템 사고 역량, 예측 역량, 가치 사고 역량, 전략적 역량, 대인관계 역량, 비판적 사고-성찰 역량,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의 첫 글자 시, 예, 가, 전, 대, 비, 실로 제시하였음.

주 3.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은 밑줄 처리함.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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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

용요소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교

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제안하

였다. 그에 따른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역량함양을 위한 내용요소를 제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를 총체적으

로 선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용요소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간의 

관련성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이는 내용요소의 제시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개념, 원리, 이론 등에 근거하여 내용요

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요소를 습득하여 역량이 함

양될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을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요구가 내부화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Lim & Lee, 2016).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목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목표와 유기적

으로 관계성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 ‘지속가능발전 실현’, ‘SDGs 달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매몰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치 및 행동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Wals,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

정의 교육목표는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의 상

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내면을 개발하는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발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소에

서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었

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고(Lee et al., 2019; Yoon, 2021), 가정과 교과

서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개인적 차원

에 국한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Kim, 

2018). 

청소년기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시기이며,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전 지구적 차

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확장해 나갈 필

요가 있다(Hart, 1997).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

육과정의 교육내용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가족 차원의 해결방안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시민활동, 의사결정 참여 등의 의미 

있는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SDGs 연계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17개의 

SDGs와 세부목표의 단어, 이슈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 지어 분

석하였고, 내용요소를 제안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SDGs 이슈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가정교과의 모든 

영역의 내용요소에 SDGs와의 관련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

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필수적 

과제이다(Pendergast, 2017).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내재된 SDGs와의 관련성을 포착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정과 교육내용과 SDGs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과정은 고

정된 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과 교육내용과 SDGs의 관련

성을 통합적으로 포착해 가는 과정이다. 가정과 교육내용과 

SDGs의 관련성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

표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SDGs가 각각의 

고립된 목표가 아니라, 인과관계, 상관관계, 상충관계 등 다양

한 관계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SDGs 간의 상충관계를 완화하고 시너지를 구축하

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SDGs를 연계한 가정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가정교과 연구에서 지속가능발전 관점은 

환경, 경제, 사회적 관점으로 단순화 되어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규범적이고 모호하여, 교육과

정 설계를 위한 준거가 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받아 왔

다(Oh & Kwak, 2019).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은 

시⋅공간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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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시⋅공간적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은 학습자가 속한 시간, 공간에 한정하

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현 세대를 바라보고, 동시대

를 살아가는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용체계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

요소를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의 세 범주로 동등

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역량에 기반하여 내

용체계를 조직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Lee와 So(2019)

는 ‘Education 2030’ 역량교육의 틀을 통해 미래 교육과정 설계

에 주는 시사점으로 교과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들의 역량 

발달에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치 등을 내용체계에서 

동등한 범주로 제시하고, 범주별 하위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

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 

그러나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해, 기

능⋅과정, 가치⋅태도의 세 범주로 동등하게 제시하여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가 역량 함양으로 이어

지는 논리적 구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제안함에 있어서 Yoon(2023)의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을 포함하는 내용요소를 제안하였으며, 내용

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논리적 연계성을 내용체계 안

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는 핵심 아

이디어를 내용요소의 상위구조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위구조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

정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부분을 강조한다면 학습해야 할 

대상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

용의 구성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실과(가정⋅기술)는 실제

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되는 역량이 내용체계의 핵심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Lim & Hong, 2016). 본 연

구에서도 Lim과 Hong(2016)의 의견에 동의하며, 실천교과로

서의 가정교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

정의 내용체계에서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메타역량으로 기

능하는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이 내용체계의 상위구조로 제시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핵심 

아이디어와 함께 상위구조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의 내용요소를 습득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핵심역량 함양으로 이

어지고, 궁극적으로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으로 이어지는 구조

가 제시되어,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체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

이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 내재된 지속가능발전의 과

제를 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이해, 과정⋅

기능, 태도⋅가치의 총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실제 삶에서의 문제해결 역량으로 이어지는 

상호의존적 구조를 이해하여 역량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장면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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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실제 가정과 수업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소를 교육내용 선정 준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교육내용 선정 준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동등한 범주로 

구성함으로써 역량의 구성요소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은 부족하였다. 

그리고 과정⋅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론의 일련의 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이 통합적으로 함양될 수 있고, 과정⋅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론의 과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하

였다. 둘째, 개인적 행동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요소는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개인⋅가족 차원의 해결방안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의 28개의 내용요소 

중 6개에서 SDGs와의 연계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성이 내재된 경우, SDGs의 핵심단어 또는 핵심이슈를 내용요소에 포함하여 

SDG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환경적 차원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공

간적 관계성에 기반하여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 사회, 경제의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내재된 내용요소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내용체계를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고, 내용체계의 상위구조로 핵심 아이디어와 함께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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