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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향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연구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ESD-Oriented Ecological Art Activities

정영란*, 김희정**

Young-Ran, Jung*, Hee-Jung, Kim**

요 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유아교사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는 생태미술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자연매체의 시각예술, 공동체적 가치추구, 사
회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의 순으로, 실천하는데 장애요인으로는 교육환경의 어려움, 생태미술 수업자료 및 구체적 예
시부족, 교사의 생태미술에 대한 이해부족의 순으로,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누리과정 예술경험영역의
핵심역량으로 자연친화적 소통능력, 생태친화적 감수성, 창의융합능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태미술활동을 실시하는
데 예술경험영역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거의 모든 교사가 둘 간에 연관성이 있으며, 실천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부족, 교재교구
및 자료의 부족, 교육정책과 지원의 부족, 연수프로그램의 미흡 등의 순으로, 이러한 교육실행을 위한 지원은 교재교
구 및 자료의 확충, 교육정책과 지원 확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의 순으로 필요
하다고 하였다. 또한, 생태미술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서 교사들은 ‘기후변화 대응’, ‘깨끗
한 에너지’, ‘물과 위생’,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과 ‘해양생태계’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생태미술활동 프
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활용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ESD 지향 생태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미술활동, 유아교사, 생태친화 감수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ecological art 
activities oriented to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zed the visual art of natural media, the pursuit of community values, and th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social members as educational significance of ecological art activities. And 
difficulties in practicing ecological art were recognized as lack of educational environment, lack of ecological art 
teaching materials and specific examples, and teachers' lack of understanding of ecological art. Also, they 
recognized that ecological art activities foster core competencies in art experience area, such as nature-friendly 
communication skills, eco-friendly sensibility, and creative convergence skills. Second, regarding ecological art 
activit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early childhood teachers considered the difficulties in practice 
as lack of awareness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lack of play meia and materials, lack of educational 
policies and support, and insufficient teacher training programs. Also, regarding the SDGs that can be practiced 
in ecological art activities, teachers were found to be highly aware of ‘grow affordable and clean energy’, 
‘improve clean water and sanitation’, ‘provide quality education’ in the order. In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can be practiced in ecological art activities, teachers are given the order of 'climate 
change response', 'clean energy', 'water and sanitation', 'quality education', 'health and well-being' and 'marine 
ecosystem'. was highly recognized. If an ecological art activity program is developed, the rate of responding that 
it will be used is high,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development of an ESD-oriented ecological art activity 
program is urgent.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ological Art Activity, Early 
Childhood Teacher, Ecol-friendly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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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우리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는 동안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화두

로 떠올랐다. 무차별적 개발은 지구생태계의 변화를 초

래했다. 즉, 자원고갈, 빈부격차, 인구의 폭발적 증가,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생성되고 있다[1]. 인간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는 개인과 국가를 넘어 인

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브룬

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미래세대의 필

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2]. 이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5년 제70차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

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

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

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에 기

반한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UN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1992)의

설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al Commiss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가 설치되었으며, 환경부의 지원으로 2005년에 ‘유엔 지

속가능발전교육 10년 추진 전략’ 을 선포하였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하는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기본계

획(’21~’40)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이 인류의 공통관심사가 되

면서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

ment, ESD)’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Unesco(2008)

와 McKeown(2002)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기부터

대학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한 미

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5]. 이는 서로

관련된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쟁점을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 개인, 지역사회, 집단, 산업계, 정부가 지속가능

하게 살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6]. 이러한

교육은 환경교육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평화, 인권, 평

등, 복지 등과 같이 사회, 경제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

함하는 교육으로 확대되었으며[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는 인권존중, 미래세대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다[8].

유아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

는 가치, 이를 저해하는 문제 인식 및 기초적인 해결능

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포함하는

것([39])으로, 유아들이 지구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

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35])을

말한다. 현재의 우리의 행동이 미래세대의 사회와 환경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에서

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에 유아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9],[10],[11],

[12],[13],[14],[15]) 등에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실

천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발

전교육은 환경교육(서윤희, 지옥정, 강지애, 정애경, 조

부경, 2014; 최윤지, 유연옥, 2020), 창의인성교육(딩슈

잉, 조부경, 한유진, 2018; 서현정, 조부경, 김경철, 최현

주, 2018; 은연아, 서현정, 최연철, 2018), 과학교육(서현

정, 조부경, 2018), 생태교육(신상은, 정성희, 2021)과 연

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조한 연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위해 미술과의 연계를 강조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

으나([16],[17],[18],[19]), 아직 유아를 대상으로 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임혜원 외[18]는 미술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하여, 변화를 초월한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도록 하며 이러한 예술의 초월적 특성은

인류 삶의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식을 형성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하였다. 또한, 지

속발전교육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의 균형과

이를 위한 비판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중시하는데, 미술

은 감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과 지각적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4, pp.291-301, Jul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93 -

경험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하였다([1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아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

해 미술활동을 연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

속가능발전교육은 주로 환경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유

아교육현장에서도 생태와 관련한 교육에 관심이 높아

지면서, 생태와 미술교육을 결합한 생태미술활동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0],[21],[22],[23],[24]). 생태미술

활동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연 친화적 미술교육으

로, 자연물을 단순 활용하는 환경미술이나 자연미술과

구별되는 생태경험을 통한 내적변화를 도모하는 활동

이다[25]. 유아는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자연현상과 사물

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생태계를 이해하며 올

바른 인식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된다. 즉, 자연

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고 인간과 자연환

경의 관계를 알게 되는 교육이다. 따라서 유아의 지속

가능발전교육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태미술활동은 갈수록 심

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교수

방법으로 등장했다고 볼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환

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생태미술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생태미술을 활용한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위한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 유아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에대해서조사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의목적은지

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유아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

능발전교육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에 관

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향 생태미술활

동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현재 S시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문서 도구(Google Docs)를 이용

하여 작성하였으며, 유아교사에게 발송하기 위하여, 유

치원 20곳, 어린이집 40곳을 임의선정하였다. 본 연구자

가 직접 유아교육기관 원장과 통화하여 허락한 기관에

구글 설문지를 공유하였으며, 기관교사들과 설문지를

공유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60곳 중 허락한 기

관은 54곳이었으며, 응답한 교사는 187명이었다. 회수한

모든 설문지가 연구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87

부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n(%) 구분　 n(%)

기

관

유

형

가정어린이집 5(2.7)

담당

연령

만0세 29(15.9)
민간어린이집 90(49.5) 만1세 39(21.4)
국공립어린이집 35(19.2) 만2세 28(15.4)
법인어린이집 3(1.6) 만3세 27(14.8)
직장어린이집 1(0.5) 만4세 20(11.0)
병설유치원 2(1.1) 만5세 39(21.4)
사립유치원 37(20.3)

교사

연령

20대 21(11.5)
기타 9(4.9) 30대 42(23.1)

교

사

경

력

1년미만 11(6.0) 40대 52(28.6)
50대이상 67(36.8)

1년-4년 36(19.8)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수경험
(ESD)

유 55(30.2)
5년-9년 54(29.7)

무 127(69.8)10년-14년 44(24.2)

15년이상 37(20.3) 합계 182(100.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ubject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현수경[26]이 선행연구

자들([27],[28],[29],[30])의 설문지를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작성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현수경(2020)의 설문지는 교사변인(성

별, 학교급, 담당학년, 교직경력, 연력, 연수경험), 지속

가능발전교육관련 인식 및 실천현황(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정도, 추진여부, 실천장애요인, 실천 시 필요한 지

원, ESD목표 영역 성취), 공공미술 관련 인식 및 실천

현황(공공미술 인식정도, 교육적 의의, 수업실천경험 여

부, 실천장애요인, 미술과 교육과정 및 교과핵심역량 연

계정도, 필요한 지원), 종합(지속가능발전교육과 공공미

술 간 상관관계)로 구분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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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를

2인의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최

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교사의 개인적

배경(기관유형, 담당연령, 교사경력, 교사연령, 지속가능

발전교육(ESD) 연수경험), 생태미술활동 관련 내용(교

육적 의의, 실행장애요소, 핵심역량, 예술경험 영역자

료),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관련 내용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관성, 실천의

어려움, 실천을 위한 지원, 실천가능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여부)으로 구분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1에 제

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절차는 선행연구 및 문헌고

찰을 통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에 적합한 설문지

를 선정하여 유아교육현장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

으며, 유아교육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

으며, 구글의 웹 기반 서비스인 구글 문서 도구(Google

Docs)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유아교사 5인에게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을

얻어 연구에 사용하게 되었다. 설문지는 2023년 3월 20

일부터 4월 8일까지 S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를 대상으로 공유 및 회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6.0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

미술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분석, 복수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향 생태미술활

동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생태미술활동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1) 생태미술활동의 교육적 의의

생태미술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

식을 살펴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유아교사는

자연매체의 시각예술(77.5%)을 가장 큰 교육적 의의로

인식하였으며, 공동체적 가치추구(9.9%)와 사회구성원

의 참여와 소통(9.3%) 또한 생태미술활동의 교육적 의

의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태미술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핀 결과, ESD 연수여부(χ2=1.11, p>.05), ESD

인지여부(χ2=4.62, p>.05), 교사연령(χ2=6.72, p>.05)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생태미술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태미술활동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유아교사는 교육환경의 어려움(32.4

%), 생태미술 수업자료 및 구체적 예시부족(29.1%), 교

사의 생태미술에 대한 이해부족(24.7%)의 순으로 인식

하였다. 생태미술활동 실행의 장애요인에 대한 유아교사

의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핀 결과,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유아교육
전문가 2인
내용타당도
검증

→

설문지 선정
및 수정보완
Google
Docs설문지

←
유아교사 5인
예비검사

↓

S시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연구대상 선정
(유아교사)

←

기관원장대상
연구취지
설명 후
교사에게
질문지 공유

↓

유아교육기관
원장의요청에
따라 허락한
유아교사

→

구글 설문지 공유
(2023년 3월 20일
- 2023년 4월 8일)

←

구글 설문지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

↓

질문지
회수(187부)

(2023년 3월 20일
-2023년 4월 30일)

↓

결과분석

그림 1. 연구절차
Figure 1. Research Procedur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4, pp.291-301, Jul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95 -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ESD 연수여부(χ2=1.20, p> .05),

ESD 인지여부(χ2=5.29, p>.05), 교사연령(χ2=7.67,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분

공동
체적
가치
추구

공익
사회
참여적
성격

자연
매체의
시각
예술

구성
원의
참여
,소통

과정
전개
교육

전체 χ2

ESD 연수여부

유
7
(12.7)

1
(1.8)

40
(72.7)

6
(10.9)

1
(1.8)

55
(100.0) 1.11

(df=4)
무 11

(8.7)
2
(1.6)

101
(79.5)

11
(8.7)

2
(1.6)

127
(100.0)

ESD 인지여부

인지 10
(13.3)

1
(1.3)

53
(70.7)

10
(13.3)

1
(1.3)

75
(100.0) 4.62

(df=4)
미인지 8

(7.5
2
(1.9)

88
(82.2)

7
(6.5)

2
(1.9)

107
(100.0)

교사연령

30대이하 3
(4.8)

2
(3.2)

51
(81.0)

6
(9.5)

1
(1.6)

63
(100.0)

6.72
(df=8)

40대 6
(11.5)

- 42
(80.8)

4
(7.7)

- 52
(100.0)

50대이상 9
(13.4)

1
(1.5)

48
(71.6)

7
(10.4)

2
(3.0)

67
(100.0)

전체　 18
(9.9)

3
(1.6)

141
(77.5)

17
(9.3)

3
(1.6)

182
(100.0)

표 2. 생태미술활동의 교육적 의의
Table 2. Educational significance of ecological art activities

구 분
교육
환경의
어려움

생태
미술
적용
부담

교사의
생태
미술의
이해
부족

생태
미술
수업
자료/
구체적
예시
부족

전체 χ2

ESD이수여부

유 18
(32.7)

9
(16.4)

11
(20.0)

17
(30.9)

55
(100.0) 1.20

(df=3)
무 41

(32.3)
16
(12.6)

34
(26.8)

36
(28.3)

127
(100.0)

ESD인지여부

인지 27
(36.0)

11
(14.7)

12
(16.0)

25
(33.3)

75
(100.0) 5.29

(df=3)
미인지 32

(29.9)
14
(13.1)

33
(30.8)

28
(26.2)

107
(100.0)

교사연령

30대이하 17
(27.0)

10
(15.9)

22
(34.9)

14
(22.2)

63
(100.0)

7.67
(df=6)40대 17

(32.7)
7
(13.5)

9
(17.3)

19
(36.5)

52
(100.0)

50대이상 25
(37.3)

8
(11.9)

14
(20.9)

20
(29.9)

67
(100.0)

전체　 59
(32.4)

25
(13.7)

45
(24.7)

53
(29.1)

182
(100.0)

표 3. 생태미술활동의 장애요인
Table 3. Factors of difficulty in ecological art activities

3)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유아가 함양할 수 있는 누

리과정의 예술경험영역 핵심역량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유아가 함양할 수 있는 2019개

정 누리과정의 예술경험영역 핵심역량에 대한 유아교

사의 인식을 살핀 결과,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자연친

화적 소통능력(52.7%)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생태

친화적 감수성(26.4%), 창의융합능력(15.9%)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2019개정 누리과정의 예술경험영역 핵심역량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핀 결과, ESD 연수여부에 따라 인식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χ2=10.58, p<.05), ESD 연수를 받은 교사는

자연친화적 소통능력(56.4%)과 창의융합능력(25.5%)의

순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ESD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

는 자연친화적 소통능력(51.2%)과 생태친화적 감수성

(29.9%)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

다. 둘째, 유아교사의 ESD 인지여부에 따라서도 인식에

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χ2=11.42, p<.05), ESD를 알고있

는 교사는 자연친화적 소통능력(56.4%)과 창의융합능력

표 4. 생태미술활동을통해유아가 함양할누리과정예술경험의
핵심역량
Table 4. Core competencies in art experience area to be
cultivated through ecological art activities

구분
미적
감수
성

창의
융합
능력

자연
친화
소통
능력

문화
이해
능력

생태
친화
감수
성

전체 χ2

ESD연수여부

유 - 14
(25.5)

31
(56.4) - 10

(18.2)
55
(100.0) 10.58*

(df=4)
무 7

(5.5)
15
(11.8)

65
(51.2)

2
(1.6)

38
(29.9)

127
(100.0)

ESD인지여부

인지 - 17
(22.7)

42
(56.0) - 16

(21.3)
75
(100.0) 11.42*

(df=4)
미인지 7

(6.5)
12
(11.2)

54
(50.5)

2
(1.9)

32
(29.9)

107
(100.0)

교사연령

30대이하 2
(3.2)

12
(19.0)

29
(46.0)

2
(3.2)

18
(28.6)

63
(100.0)

17.38**
(df=8)40대 1

(1.9)
7
(13.5)

23
(44.2) - 21

(40.4)
52
(100.0)

50대이상 4
(6.0)

10
(14.9)

44
(65.7) - 9

(13.4)
67
(100.0)

전체 7
(3.8)

29
(15.9)

96
(52.7)

2
(1.1)

48
(26.4)

182
(100.0)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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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의 순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ESD를 알지 못하

는 교사는 자연친화적 소통능력(51.2%)과 생태친화적

감수성(29.9%)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도 인식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17.38, p<.01), 50대 이상

의 교사(65.7%)는 30대이하 교사(46.0%)와 40대 교사

(44.2%)보다 생태미술활동의 핵심역량을 자연친화적 소

통능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4) 생태미술활동을 위한 예술경험 영역 자료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태미술활동을 실시하는데 예술

경험 영역의 자료가 충분한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을 살핀 결과, 표 5와 같이 자료가 적음(57.7%), 매우

적음(17.0%)의 순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생태미술활동을

수행하기에 예술경험영역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태미술활동을 위한 예술경험영

역 자료의 충분함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이 배경변인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핀 결과, 표 5와 같이 ESD

연수여부에 따라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
2=14.11, p<.01), ESD 연수를 받은 교사는 예술경험영역

의 자료가 적음(65.5%)과 적절함(21.8%)의 순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ESD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는 예술경험

영역의 자료가 적음(54.3%)과 매우 적음(22.8%)의 순으

로 높게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유아교

사의 ESD인지여부에 따라서도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16.58, p<.01), ESD를 알고 있는 교사는 예

술경험영역의 자료가 적음(57.3%)과 적절함(25.3%)의

순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ESD를 알지 못하는 교사는

예술경험영역의 자료가 적음(57.9%)과 매우 적음(23.4

%)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

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도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19.32, p<.01), 모든 교사는 예술경

험영역의 자료가 적음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교사(27.0%)와 50대 이상의 교사(25.4%)

는 자료가 적절하다고 인식한 반면, 40대 교사(30.8%)는

자료가 매우 적음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유

아교사의 인식

1)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관성

구분
전혀
연관
없음

연관
없음 보통 연관

있음
매우
연관
있음

전체 χ2

ESD연수여부

유 - 2
(3.6)

10
(18.2)

32
(58.2)

11
(20.0)

55
(100.0) 7.95

(df=4)
무 1

(0.8)
2
(1.6)

48
(37.8)

54
(42.5)

22
(17.3)

127
(100.0)

ESD인지여부

인지 - 2
(2.7)

13
(17.3)

49
(65.3)

11
(14.7)

75
(100.0) 18.96**

(df=4)
미인지 1

(0.9)
2
(1.9)

45
(42.1)

37
(34.6)

22
(20.6)

107
(100.0)

교사연령

30대이하 - 1
(1.6)

25
(39.7)

28
(44.4)

9
(14.3)

63
(100.0)

7.76
(df=8)40대 1

(1.9)
2
(3.8)

17
(32.7)

22
(42.3)

10
(19.2)

52
(100.0)

50대이상 - 1
(1.5)

16
(23.9)

36
(53.7)

14
(20.9)

67
(100.0)

전체 1
(0.5)

4
(2.2)

58
(31.9)

86
(47.3)

33
(18.1)

182
(100.0)

**p<.01

표 6.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긴의 연관성
Table 6. Relation between ecological art activities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생태미술활동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어느 정도 연관

성을 갖는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구분 매우
적음 적음 적절 많은

편임
매우
많음 전체 χ2

ESD연수여부

유 2
(3.6)

36
(65.5)

12
(21.8)

5
(9.1) - 55

(100.0) 14.11**
(df=4)

무 29
(22.8)

69
(54.3)

24
(18.9)

3
(2.4)

2
(1.6)

127
(100.0)

ESD인지여부

인지 6
(8.0)

43
(57.3)

19
(25.3)

7
(9.3) - 75

(100.0) 16.58**
(df=4)

미인지 25
(23.4)

62
(57.9)

17
(15.9)

1
(0.9)

2
(1.9)

107
(100.0)

교사연령

30대이하 7
(11.1)

37
(58.7)

17
(27.0)

2
(3.2) - 63

(100.0)
19.32**
(df=8)40대 16

(30.8)
31
(59.6)

2
(3.8)

2
(3.8)

1
(1.9)

52
(100.0)

50대이상 8
(11.9)

37
(55.2)

17
(25.4)

4
(6.0)

1
(1.5)

67
(100.0)

전체 31
(17.0)

105
(57.7)

36
(19.8)

8
(4.4)

2
(1.1)

182
(100.0)

**p<.01

표 5. 생태미술활동을 위한 예술경험영역 자료의 양
Table 5. Materials for art experience area for ecological ar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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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이 93.7%의 교사가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생태미

술활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유아교

사의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핀 결

과, 표 6과 같이 ESD 인지여부에 따라 교사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18.96, p<.01), ESD를 알고

있는 교사는 연관있음(65.3%)을 높게 인식한 반면,

ESD를 알지 못하는 교사는 이들간의 연관성이 보통

(42.1%)임을 가장 높게 인식한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ESD 연수여부(χ2=7.95, p>.05)와 교

사연령(χ2=7.76, p>.05)에서는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능

발전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인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실천의 어

려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을 실천에 있어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7에 제

시된 것처럼 유아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부족(44.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재교구 및 자료의 부족

(30.9%), 교육정책과 지원의 부족(28.2%), 연수프로그램

의 미흡(26.0%), 유아의 관심 부족(22.7%),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음(21.0%), 교사 업무의 과도함(18.7%), 교

사의 태도 및 의지 결여(12.2%),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6.6%)의 순으로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n(%) 순위

유아의 관심 부족 41(22.7) 5

교육과정에 미포함 38(21.0) 6

연수프로그램의 미흡 47(26.0) 4

교재교구 및 자료 부족 56(30.9) 2

교육정책과 지원 부족 51(28.2) 3

교사업무의 과도함 34(18.7) 7

교사의 태도 및 의지 결여 22(12.2) 8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12(6.6) 9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81(44.8) 1

표 7.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실천의 어려움
Table 7. Difficulties in practicing ecological art activities aimed
a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실천을 위

한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의 실행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8에 제시된 것처

럼 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 및 자료의 확충(44.0%)을 가

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정책과

지원 확대(36.3%), 지속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

(35.7%), 연수프로그램 확대(30.8%), 교사의 과도한 업

무 및 시간 축소(25.3%), 교육과정에 포함(24.7%), 교사

의 태도 및 의지 고양(14.3%),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

심(12.6%)의 순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반한 생태미

술활동의 실행을 위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n(%) 순위

유아의 관심 15(8.2) 9

교육과정에 포함 45(24.7) 6

연수프로그램 확대 56(30.8) 4

교재교구 및 자료 확충 80(44.0) 1

교육정책과 지원 확대 66(36.3) 2

교사의 과도한 업무 및 시간 축소 46(25.3) 5

교사의 태도 및 의지 고양 26(14.3) 7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 23(12.6) 8

지속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 65(35.7) 3

표 8.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실행을 위한 지원
Table 8.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logical art
activities aimed a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 생태미술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

생태미술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유아교사들은 ‘기후변화 대응’(42.5%),

‘깨끗한 에너지’(41.4%)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물

과 위생’(35.4%), ‘양질의 교육’(33.7%), ‘건강과 웰빙’과

‘해양 생태계’(27.6%), ‘육상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도시

와 공동체’(17.7%),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은 %이기는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8%), ‘양성평등’(7.2%), ‘산업 및

혁신과 사회기반 시설’(6.6%), ‘불평등 완화’(5.5%), 기대

할 수 없음(3.3%), ‘빈곤과 퇴치’ 그리고 ‘기아종식’(2.2

%)의 순으로 생태미술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

능발전교육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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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n(%) 순위

빈곤퇴치 4(2.2) 15

기아종식 4(2.2) 15

건강과 웰빙 50(27.6) 5

양질의 교육 61(33.7) 4

양성평등 13(7.2) 11

물과 위생 64(35.4) 3

깨끗한 에너지 75(41.4) 2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6(8.8) 10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12(6.6) 12

불평등 완화 10(5.5) 13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32(17.7) 7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26(14.4) 9

기후변화 대응 77(42.5) 1

해양 생태계 50(27.6) 5

육상 생태계 32(17.7) 7

평화, 정의와 제도 - -

SDGs를 위한 파트너쉽 4(2.2) 15

기대할 수 없음 6(3.3) 14

표 9. 생태미술활동에서실천할수있는지속가능발전교육내용
Table 9..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content that can
be practiced in ecological art activities

5) 개발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의

활용여부

구분 활용 미활용 전체 χ2

ESD연수여부

유 48(87.3) 7(12.7) 55(100.0) 0.02
(df=1)무 109(86.5) 17(13.5) 127(100.0)

ESD인지여부

인지 67(89.3) 8(10.7) 75(100.0) .75
(df=1)미인지 90(84.9) 16(15.1) 107(100.0)

교사연령

30대이하 57(90.5) 6(9.5) 63(100.0)

2.23
(df=2)40대 46(88.5) 6(11.5) 52(100.0)

50대이상 54(81.8) 13(18.2) 67(100.0)

전체　 157(86.7) 25(13.3) 182(100.0)

표 10. 개발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활용여부
Table 10. Utilization of developed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oriented ecological art activities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진다면,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인

식을 살핀 결과,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86.7%의 교

사가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지

속가능발전교육에 기반한 생태미술활동의 활용여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핀 결과, 표 에 제시된 것처럼 ESD 연수여부(χ

2=0.02, p>.05), ESD 인지여부(χ2=.75, p>.05), 교사연령

(χ2=2.23,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생태미술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자

연매체를 이용한 시각예술로 인식하는 교사가 대부분

이었으며, 다음으로 공동체적 가치추구,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배경변인에 따

른 교사들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수경[26]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소

통, 공익, 사회참여적 성격, 공동체적 가치추구 등의 순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소통

과 교감 활동으로 의미를 가지는 공공미술[31]에 초점

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환경과 미술의 접점으로 보는

[17] 생태미술에 초점을 두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태미술활동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교사들은 교육환경의 어려움, 생태미

술 수업자료 및 구체적 예시부족, 교사의 생태미술에

대한 이해부족의 순으로 인식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

른 교사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교육환경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현수경[26]

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며, 생태미술활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

([32],[33],[23])를 지지한다. 또한,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누리과정 예술경험영역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연친화적 소통능력, 생태친화적 감

수성, 창의융합능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모

든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D 연수를 받은 교사와 ESD를 인식한 교사는 자연

친화적 소통능력과 창의융합능력의 순으로 높게 인식

한 반면, ESD 연수를 받지 않은교사와 ESD를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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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교사는 자연친화적 소통능력과 생태친화적 감수

성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교사

의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의 교사가 30대 이하 교사와

40대 교사보다 자연친화적 소통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들은 생

태미술활동을 실시하는데 예술경험영역의 자료가 충분

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SD 연수를 받

은 교사와 ESD를 인식한 교사에 비해 ESD 연수를 받

지 않은 교사와 ESD를 인식하지 못한 교사가 자료가

더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에서는 모든 교사가 예술경험영역의 자료가 적다는 인

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 교사와 50대 이상의

교사는 자료가 적절하다고 인식한 반면, 40대 교사는

자료가 매우 적음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ESD를 인식하고 연수를 받은 교사가 생태미술활

동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생태미술활동을 실시하는 교사가 미술재료를 고정

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게 되었다

는 김은희[3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들은 생태미술활동에 대해 자

연매체를 활용하는 시각예술로 인식하며, 이러한 활동

을 하는데 있어 교육환경의 어려움과 자료가 불충분하

다고 보는 반면,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친화적 소통

능력과 감수성 등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

사에게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생태미술활동이 다른 교과와의 통합이 용이하다는

연구들[18],[19],[20],[22],[23])을 통해 유아의 지속가능발

전교육 지향을 위한 적절한 교수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사는 거의

대부분(93.7%) 생태미술활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관성이 있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의 배경변인에서

는 ESD 인지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미술을 활용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연관성이 있으며

필요하다고 한 현수경[26]의 연구를 지지한다. 다음으

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을 실천에 있

어서 어려운 점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부족, 교

재교구 및 자료의 부족, 교육정책과 지원의 부족, 연수

프로그램의 미흡, 유아의 관심부족, 교육과정에 포함되

지 않음, 교사 업무의 과도함, 교사의 태도 및 의지 결

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재교구 및 자료의 부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 부족, 교육정책과 지원의 부족의 순으로 나

타났다는 현수경[2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교사의

인식과 이해의 부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연

구([35],[36],[37])를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의 실행을 위한 지원에 대

해 교사들은 교재교구 및 자료의 확충, 교육정책과 지

원 확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 연수프로

그램 확대, 교사의 과도한 업무 및 시간 축소, 교육과정

에 포함, 교사의 태도 및 의지 고양, 학부모와 지역사회

의 관심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수경[26]의

연구에서는 연수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

이하나, 교재교구 및 자료확충, 교육정책지원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난 점에서는 맥을 같이한다. 또한, 생태미술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

해 교사들은 기후 변화 대응, 깨끗한 에너지, 물과 위생,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과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의

순으로 좀더 높게 인식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와 경

제성장, 성평등, 산업 및 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기대할 수 없음, 빈곤과 퇴치 그리고 기아종식의

순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경[26]의

연구에서는 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생태미술에 중점을 두었

으나 현수경[25]은 공공미술과의 연계를 알아보는 연구

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부분(86.7%)의 유아교사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

태미술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

요성을 강조한 연구([37],[38]) 및 미술교육에서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실행방안을 제안한 연구[34]와 맥을 같이

하며, 교사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생태미술활동

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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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현장에서 적용해볼 의

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천하기에는 아직 교사들

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인식, 교재교구, 연수 등이

부족함으로 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

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개발

과 교육의 기회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향

생태미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교사들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의 기회제

공 및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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