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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programs within 

home economics classes. Articles spanning from 2000 to April 2023 were sourced from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using

search terms such as ‘environment’, ‘sustainable’, ‘ESD’, ‘green’, ‘ecology’, and ‘home economics’ in conjunction with 

‘development’,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ut of the gathered articles, 41 were chosen for analysis. Using a random effects

model, the overall effect size was measured at 0.51 (SE=.08), suggesting that ESD programs significantly enhance student 

achievement in home economics. Further analysis of the 62 effect sizes, categorized by research design, ESD area (society,

environment, economy), content area, school level, and school location, revealed that the research design, content area, and school

location functioned as moderating variables. The findings of this meta-analysis underscore the efficacy of ESD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paves the way for future research,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economic 

perspectives in ESD, such as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market economy within home

economics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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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폭염

이나 태풍, 홍수, 산불, 해일 등의 재해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

이며, 이러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특히 2023년 7월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었으며,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의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 세계는 기후 정의를 위해 즉각적으

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JTBC, 2023). 

이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추

구하는 전 세계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Son, 2021). ESD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

장하는 태도, 행동, 가치의 변화를 돕는 교육(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13. p.15)으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이 기여하는 바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NESCO, 

2021). ESD의 지향점인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은 생산, 소

비,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의 전체적(holistic)인 실현을 

꾀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기에 지속가능발전은 궁극적으로 교육 문제로 귀결될 수밖

에 없다(UNESCO, 2013). 같은 맥락으로 UN에서도 ESD를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

성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자 핵심 원동력으로 명시하

고,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UNESCO, 2021). 

UNESCO(2009, 2013)는 ESD와 관련된 주제별 교육으로 

환경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소비자교육, 보건교육, 에이즈

(HIV/AIDS)교육, 생물 다양성 교육, 성교육, 다문화 교육, 시민

교육, 국제 교육, 재난위험 감소(DRR, Disaster Risk Reduction) 

교육, 기후 변화(CC, Climate Change)교육, 식량 안보 교육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ESD 주제들은 전 생애에 걸쳐 가정

생활과 직업생활, 즉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

고,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는 가정교과에서 배

우고 실천하기에 적합하다.

가정교과는 교과 특성상 초기 교육과정부터 ESD를 자원 

관리, 소비, 가족 관계, 의사소통, 건강 관리, 안전, 다문화 포용 

교육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다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강조된 2009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에서는 녹색생활교육의 형태로 교육과

정에 반영되었다. 또한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도 자원 관리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의 한 영역

으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을 설정하였고, 핵심 아이

디어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향하는 것은 현

재 생활공동체와의 공존과 함께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

한 책임 있는 행동(MOE, 2022, p. 8)”임을 강조하고 있다. 

UNESCO(2021)는 ESD를 이행할 때에는 증거에 입각하여

야 하고, 새로운 이슈 및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

여 그 결과를 현장 내 실천가들에게 배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ESD 연구

가 축적되어 온 현 시점에서 개별적 연구 단위로 보고된 ESD

의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이루어진 ESD 연구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활용하였다. 메타

분석은 ‘분석들의 분석’으로 동일한 주제 하에 수행된 다수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체계적, 계량적으로 통합하여 분석하

는 방법으로 단편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행연구 결과

들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Glass, 1976; Hwang, 2014; Oh, 2002), 기존 연구들이 

이룬 성과를 보여주고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많

이 연구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상태인지 드러냄으로

써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Borenstein 

et al., 2009). 하지만 가정교육 분야에서 메타분석을 활용한 

연구로는 가정과수업의 효과(Yu, 2018)와 실과 수업의 효과를 

살핀 연구(Cho, 2018; Choi, 2008; Lee & Cho, 2014)가 있을 

뿐이고, ESD의 메타분석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Kim & Yu, 2020; Lee & Jeon, 2020)로 한정되어 가정과교육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과수업에서 이루어진 ESD 프로그램

의 효과를 메타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메타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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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ESD 연구를 종합하여 ESD 

연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조절변인 분석을 통하여 

어떤 변인이 효과크기를 높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대체로 네 가지 

특성, 즉, 대상(population), 중재(intervention), 비교군(compa- 

rator), 결과(outcomes)를 포함한다(Cho, 2020). 본 연구는 PICO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ator, Outcomes) 형식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P)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수업에서 지속가

능발전교육 프로그램(I)은 전통적 수업(C)에 비해서 학생성취 

효과(O)가 있는가?”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의 전체 효

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중등학교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는 연구설계, ESD 영역, 내용 영역, 학교급, 학교 소재

지에 따라 다른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선행연구

지속가능성이란 삶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환

경-사회-경제의 균형을 고려하는 미래에 관한 발상의 패러다

임이다. 기존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들은 

그동안 불가피하다고 여겨졌지만,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인

간과 환경의 웰빙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위협하는 것이 더 이

상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안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

리는 깨닫고 있다. ESD는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영역인 환경, 

사회,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기본 바탕을 이루

는 이념과 원칙은 세대 간 형평성에서부터 성평등, 평화, 관용, 

빈곤 감소, 환경 보전 및 복원, 천연자원 보존, 사회 정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들을 포괄한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3)

ESD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식, 관점에 대한 이해뿐 아

니라 그에 포함된 가치와 실천 방법도 포함해야 한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7). 즉,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과 ‘위한’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ESD는 학생들이 단지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계획

하고 촉구하고 유지하는 기능과 소양을 제공해야 하므로 지속

가능발전을 위하여 이 둘을 포괄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환경

적, 경제적 관점에 따른 핵심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가정과교육에서 ESD의 세 가지(사회⋅환경⋅경제) 관점

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Ju(2016)는 2009 개

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가정교과서 ‘청소년의 소비 

생활’을 ESD 세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역(68%)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영역(58%), 환경적 영역(40%) 순으로 나

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 소비자가 주체적인 

Society Environment Economy

거버넌스⋅시민참여

건강⋅식품

문화다양성

사회정의

세계화⋅국제적 책임

소양(매체, ICT)

양성평등

인권

통일

평화⋅안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자연자원(물, 공기, 토양 등)

재해 예방⋅감소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환경문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빈부격차 완화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ourc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2007)

Table 1.

Core Contents for ESD According to Thre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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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인간의 안전, 소비

문화, 사회적 관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Kim과 Kim(2020)은 경제적 관

점(시장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빈부격차 완화), 사회문화적 

관점(인권/평화/인간보호, 건강/안전,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국가경영, 시민참여), 환경적 관점(기후변화/재해예방 및 완

화, 천연자원,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으로 총 11개의 핵심 내

용을 포함한 분석틀을 설정하여, 중학교 가정교과서 ‘청소년

기 소비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 

경제적 관점의 ‘시장경제’, ‘국가경영’의 핵심 요소를 본문 문

장, 사진⋅삽화⋅표⋅그래프, 활동과제의 세 가지 형태로 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관점, 환경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 요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반영되었

다. Yuk(2020)은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지속가능한 소비’ 단

원을 ESD 세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세 가지 관점의 균형을 제안하였다. 

Jang 외(2020)는 2015개정 교육과정 가정교과서 ‘의복관리

와 재활용’ 단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ESD 내용이 환경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었고, 교과서 내용에 사실이나 정의적인 

내용이 많아서 탐구능력 개발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메타분석 관련 선행 연구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Glass(1976)가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수의 양적인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는 이론 및 방법을 명명한 것으로 통합적 분석(integra- 

tive-analysis)이라고도 한다. 메타분석은 일반화와 실제적 간

결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함수를 찾아내려는 노력(Glass et al., 

1981)으로 개별 연구들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결론

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정교육 분야에서 메타분석을 활용한 연구로는 가정과수업

의 효과(Yu, 2018)와 실과 수업의 효과를 살핀 연구(Cho, 2018; 

Choi, 2008; Lee & Cho, 2014)가 있고, 가정교육 내용학 분야에

서 식생활교육(Kim, 2022; Park & Jung, 2020)과 부모교육의 

효과(Lee & Lim, 2020; Moon et al., 2021)를 살핀 연구가 있다.

Yu(2018)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실천적추론수

업을 실행한 연구 34편에서 44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실

천적 추론 수업이 전통적 수업에 비해 학업성취에서 표준편차

의 0.60배의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수업 내용과 학교 

소재지는 조절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한 내용이 의생활

인 경우, 학교 소재지가 시인 경우 효과크기가 컸지만, 출판연

도, 출판여부, 연구설계 방법, 학교급, 학생 성별, 학생성취의 

종류, 수업시수는 조절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Choi(2008)는 1990년부터 2008까지 실과(기술⋅가정)에서 

수행된 문제해결수업 연구 24편을 대상으로 46개의 종속변인

을 도출하여 실과 문제해결 수업이 0.61의 중간크기의 효과크

기가 있음을 밝혔다. 종속변인별로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0.66)가 중등학교(0.52) 보다 컸고, 기

능적(0.88), 정의적(0.51), 인지적(0.31) 영역의 순으로 효과크

기가 컸다. Lee와 Cho(2014)는 초등 실과에서 창의성 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23편에서 103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

였다. 초등 실과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0.84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조절변인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낮을

수록(5학년<6학년), 실험 처치 기간이 길수록, 학급당 학생 수

가 적을수록 (30명 미만>30명 이상) 특히 유창성의 향상 효과

가 높게 나타났다. Cho(2018)는 실과와 기술⋅가정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연구 22편을 대상으로 하위변인 48개를 추출하

여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효과를 살핀 결과, 정의적 

영역의 전체 효과크기(0.90)가 인지적 영역의 효과크기(0.79)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분야의 메타분석으로 Kim(2022)은 2001년부터 2020

년까지 발표된 중등학교 식생활관련 논문 20편의 전체 효과크

기가 0.82로 매우 크고, 식생활교육이 식생활지식에는 1.28, 

식행동에는 0.28, 식생활관련 인성교육에는 0.63의 효과가 있

음을 밝혔다. 교육형태에 따라서는 비교과수업이 1.20으로 교

과수업의 효과크기(0.68)에 비교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연구

자는 비교과수업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활동 

중심 수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Park과 Jung(2020)

은 국내에서 실시된 학생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

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효과크기는 0.53이고, 기술⋅지식⋅태

도 중 지식에 대한 효과크기가 0.6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중간크기(0.65), 유치원생(0.33)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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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0.21)은 작은 크기의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연구 설

계에 따라서는 무작위비교연구가 중간크기(0.48), 사전⋅사후 

설계가 작은 크기(0.38)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메타분석으로 Lee와 Lim(2020)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194편의 연구로부터 836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효과크기

가 0.76으로 중간이상의 효과크기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부모역할만족(1.40)과 자녀의 자존감(4.64)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 

수 중에서 16회기 이상(0.99)일 때 효과크기는 가장 컸으나 

하위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Moon 외(2021)

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연

구 23편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0.68의 중간 

효과크기가 있음을 밝혔다. 효과크기가 참여대상에 따라 중고

등학생(0.87), 대학생(0.68), 군인(0.28) 순으로 유의하게 달랐

다. 총 회기 수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12회기 이상으로 이루어

진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가 0.80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

로 5회기 이상 10회기 이하(0.55), 4회기 이하(0.34) 순이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메타분석한 선행연구(Kim & 

Yu, 2020; Lee & Jeon, 2020)를 살펴보면, Lee와 Jeon(2020)은 

2010년 이후의 영유아대상 지속가능발전기반 프로그램 연구 

13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과 사회적 능력, 기타 범주로 

구분하여 30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전체 효과크기가 1.95임을 밝혔다. Kim과 Yu(2020)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선행연구 24편에서 43개의 효

과크기를 분석하여 유아 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가 1.90으로 큰 효과크기임을 밝혔다. 종속변인

은 환경, 시민참여, 보건, 소비자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고, 환경의 지식 변인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3.11)가 나타났다. 

조절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에서는 통합 프로그램과 숲체험 

프로그램(2.18)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조절변인 중

에서 대상 인원과 처치 횟수의 효과크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과교육과 관련하여 메

타분석한 선행 연구는 Lee와 Lim(2020)의 194편을 제외하고

는 20편 내외(20~34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36개에서 836개

의 하위그룹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는 대부분 d 

family(표준화된 평균 차이 등)로 도출하였고, 각 연구의 전체 

효과크기는 0.53부터 0.84의 범위로 중간 효과크기이거나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효과

크기들이 이질적으로 나타나 랜덤효과 모형을 채택하였고, 

연구 설계, 수업 대상, 수업 시수 등의 조절 변인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메타분석 선행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ESD의 분류를 Lee와 Jeon(2020)은 환경, 사

회적 능력, 기타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Kim과 Yu(2020)는 

환경, 시민참여, 보건, 소비자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가정과수업에서 이루어진 

ESD 연구를 대상으로 ESD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연구설계, 내용 영역, 학교급, 학교 

소재지, 수업 시수 등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및 선정, 자료 입력, 자료 분석의 3단계 

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및 선정

메타분석 대상 논문 선정을 위해 두 명의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고 정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KCI에서 2000

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검색어로 ‘환경’, ‘지속가능’, ‘ESD’, 

‘녹색’, ‘생태’, ‘가정’ 등과 함께 ‘개발’, ‘적용’, ‘효과’ 등을 

조합하여 138편을 수집하고,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및 대한가

정학회 홈페이지에서 학술 논문을,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위 

논문을 추가적으로 84편을 수집하였다. 이후 1)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 가정과수업이나 가정과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3) 사전⋅사후 분석이 있는 연

구를 기준으로 정선하여 총 64개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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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교과 흥미도나 수업 만

족도를 본 경우,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값이 누락된 경우, 단순한 

수치의 합계만 제시된 경우, 역코딩 문항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여 <Figure 1>과 같이 총 41개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자료 입력

분석대상 연구의 자료를 ① 연구 기초자료(ID, 논문 제목, 

저자명, 출판연도), ② 연구 특성(목표, 수업내용, 수업모형), 

③ 연구 설계(전체 참가자 수, 실험집단 참가자 수, 통제집단 

참가자 수), ④ 운영 특성(학교급, 학교 소재지, 수업시수), ⑤ 

Potential studies identified examining the effects of ESD 

in Home Economics classes on student performance (n=64)

Studies excluded because interests or perception 

for the classes instead of students’ performance (n=5)

Studies kept for further methodological coding (n=59)

Studies excluded because they did not provid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an effect size calculation (n=12) 

Studies kept for further methodological coding (n=47)

Studies excluded because they developed the lesson plans 

without evaluation of the students or employed 

only post-test of treatment group (n=5)

Studies kept for further methodological coding (n=42)

Study excluded because reverse scoring data were 

included in the data set (n=1)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n=41)

Figure 1. 

Excluded and Included Studies for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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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크기 계산에 필요한 자료(측정도구 종류, 종속변인 분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중심으로 입

력하였다.

분석대상의 포함기준으로 선정된 41개의 연구의 특징은 

<Table 2>와 같다. 출판연도의 범위는 2001년부터 2022년이

며, 수업시수는 최소 2시간, 최대 32시간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설계의 경우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 설계가 31개, 이질

집단 사전사후 비교 설계가 10개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 

설계가 더 많았으며, 학교급의 경우 중학교가 26개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0개, 기타(초⋅중 또는 중⋅고) 5개 순이었고, 

학교 소재지의 경우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19개, 시도 22

개였다. ESD 수업에서 다룬 내용 영역의 경우, 의생활이 14개

로 가장 많았고, 식생활 9개, 가족생활 7개, 주생활 4개 순이며, 

기타(진로, 자원관리, 소비, 모든 영역)가 6개였다. 학생성취를 

ESD 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사회적 영역이 32개로 가장 많았

고, 환경적 영역이 8개, 경제적 영역이 1개 순이었다. 사회적 

영역에는 공감능력, 배려, 다문화수용성, 협력적 문제해결역

량 등이 있으며, 환경적 영역에는 로하스의식 변화, 녹색식생

활 실천, 환경의식, 환경친화적 주거인식 등이 있고, 경제적 

영역에는 주거가치관(경제성) 등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대상 

연구들에 적용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주제중심 연구 19

개, 수업모형을 활용한 연구 18개, 그 외 비주얼씽킹, 다중지능 

활용 등 수업전략을 활용한 연구 4개로 구성되었으며 수업모

형 중에서 문제중심 수업이 가장 많았다.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대상 자료의 입력과 효과 크기, 분산(variance), 95% 

신뢰구간 등은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Becker(1988)의 방

법으로 계산하였으며, 동질성(homogeniety) 검정, 고정효과

(fixed-effect) 모형 검정, 랜덤효과(random-effect) 모형 검정 등

은 IBM SPSS 26.0, SPSS macro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Lipsey와 Wilson(2001) 방법을 사용하여 범주형 변수 분석을 

위해 메타-아노바(ANOVA-like procedure)를, 연속형 변수 분

석은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을 하기 위해 SPSS macro

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효과크기 계산이나 분석단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효과크기 계산

분석대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데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척도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들을 요약하기 위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표준화된 척도를 효과크기(effect size)

라고 한다. 효과크기는 개별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설계, 통계 

적용 방식, 학생성취 측정방법 등에 따라 d family(표준화된 평

균 차이 등), odds ratio family(승산비 등), r family(상관계수 등)로 

구분할 수 있다(Kang, 2015).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실험군과 통제군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개별연구를 메타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d family를 효과크기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Becker(1988)의 표준화된 평균변화(standardized 

mean-changes)를 이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민감도 분석을 통

해 탄탄한(robust) 방법으로 입증(Yu, 2012)된 것이다. 또한 이 

Variable Label N

연구설계
이질집단 사전사후 비교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

10

31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28

11

 3

학교 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시도

20

22

내용 영역

의생활

식생활

가족생활

주생활

기타

14

 9

 7

 5

 6

적용된 프로그램

주제중심 연구

수업모형을 활용한 연구

수업전략을 활용한 연구

19

18

 4

학생성취의 ESD 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

경제적 영역

32

 8

 1

출판연도 범위 2001~2022

수업시수 범위 2~32

Note. 기타: 전체 3, 진로 1, 자원관리 1, 소비자 1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41 Prima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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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이질집단 사전사후평가 뿐 아니라 단일집단 사전사후

평가를 채택한 연구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있기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다 많이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표준화된 평균변화는 사후검사와 사전검사 차이를 말하는

데, 계산방법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는 것이다. 실험군과 통제군의 표준화된 평균변화는 추가

적으로 실험대상자 수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오류

를 최소화한 표준화된 평균변화’(unbiased standardized mean- 

change, hereafter, 교정 평균변화)를 산출할 수 있다(Becker, 

1988). 교정 평균변화는 실험대상자 수가 적은 경우 표준화된 

평균변화보다 효과크기의 값이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종적인 효과크기를 실험군과 통제군

의 교정 평균변화의 차이로 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단일집단 사전사후평가를 

적용한 31개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31개 연구에서 통제군

의 평균변화는, 이질집단 사전사후평가를 적용한 다른 분석대

상 연구들을 통해 계산된 통제군의 평균변화를 산술평균한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2) 분석단위 이동

한 개의 연구에서 효과크기가 2개 이상 산출되면 데이터의 

독립성 가정이 위배된다(Becker, 2000). 본 연구에서는 41개 

분석대상 중에서 62개 효과크기가 산출되어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는데,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분석대상 연

구에서 효과크기를 한 개만 산출한다면 데이터 소실이 야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ooper(1998)

의 ‘분석단위 이동(shifting unit of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

석단위 이동’은 독립성 가정 위배와 데이터 소실의 최소화라

는 두 가지 상충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단위를 상황에 

따라 ‘연구’ 또는 ‘효과크기’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 전체적

인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에는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분석 단위를 ‘분석대상 연구’로 보았고, 영역별로 학생성

취의 효과크기를 계산할 때에는 데이터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크기’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

상 연구 중에서 Yoon 외(2007)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로 독립된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크기를 계산했으

므로, 두 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는데, 전체적인 효과크기

를 산출할 때는 이 두 개의 효과크기를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

서 41개 분석대상 연구에서 총 42개 효과크기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성취의 평균 

효과크기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성취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효과크기(effect size)를 계산하였다. 효과크기

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표준화된 평균차이(th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연구의 사례수 크

기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41개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42개 효과 크기를 대상으로 먼저 동질

성 검사를 한 결과,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추출된 효과 크기는 

<Table 3>과 같다. Q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 동질성 

가정에 위배되었고 이에 따라 랜덤효과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Q=372.26, df=41, p<.001). 동

질성 검사에서 이질적으로 나온 것은 분석대상 연구들이 다양

한 학교급, 학교 소재지의 표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이질적으로 나온 경우 고정효과 모형보다 랜덤효과 모형

으로 메타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Borenstein et al., 2009). 

랜덤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한 평균 효과 크기는 

0.51(SE=.08)로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 

집단보다 ESD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 집단이 표준편차의 

0.51배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개 분석대상 연구에서 산출된 42개 효과크기의 신뢰구

간을 분석대상 연구의 출판 연도 순으로 나타내면 <Figure 2>

와 같다. <Figure 2>에서 y축의 참조선으로 그어진 실선은 전

체 효과크기(0.51)를 가리키며, 점선 두 개는 각각 ±95%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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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0.35, 0.67)을 나타낸다. 각 분석대상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가 많을수록 95% 신뢰구간이 크고, 학생 수가 적을수록 

95% 신뢰구간이 작다.

분석대상 연구들의 출판여부에 따른 오류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깔대기 기법을 사용하였다(Egger et al., 1997). <Figure 

3>과 같이 가로축은 효과 크기, 세로축은 분석대상 연구의 

학생 수로 산점도를 그리고 나서, 평균 효과크기(0.51)를 중심

으로 깔대기 모양을 이루는지 알아본 결과, 위쪽이 좁고 아래

쪽은 넓은 깔때기를 엎어놓은 모양을 이루게 되어 출판여부에 

따른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메타분석 결과를 

과대추정 혹은 과소추정하게 만들어 잘못된 연구결과를 야기

하는 출판 편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조절변인 분석 결과

전체 효과크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동질성 검사를 한 결

과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질성이 나오게 된 변인

을 찾기 위하여 조절변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 변인 분석

을 위한 분석 단위로 효과 크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41개 연구

로부터 62개 효과크기가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 범주형 변수 분석

범주형 변수는 효과크기를 연구설계(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 이질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 ESD 영역(환경, 사

회, 경제), 내용 영역, 학교급(중, 고), 학교 소재지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절변인 분석을 

위해 랜덤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설계별로 효과크기가 다른지 알아본 결과,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between(1)=44.66, p<.001).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ES=0.27, SE=.02)보다 이질집단 사전

사후 검사설계의 효과크기(ES=0.67, SE=.06)가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성취의 종류를 ESD 영역별로 나눠 효과크기가 

다른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Qbetween(2)=3.66, p=.16). 평균 효과크기는 효과크기가 1개 

도출된 경제적 영역을 제외하고, 사회적 영역 0.48(SE=.09), 

환경적 영역 0.42(SE=.20)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2. 

95% Confidence Intervals(CI) for 42 Effect Sizes

k Q p-value -95% CI Effect size +95% CI SE

42 372.26 .00 .35 .51 .67 .08

k: Number of effect sizes; Q: Homogeneity statistic;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Table 3. 

Result of Homogeneity Test

Figure 3.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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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분석대상 연구에서 시행된 수업의 내용 영역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Qbetween(4)=37.60, p<.001). 5개의 내용 영역의 효과크기 중에

서 의생활(ES=1.00, SE=.12)이 제일 컸으며, 그 다음이 기타

(ES=0.40, SE=.19), 식생활(ES=0.32, SE=.13), 가족생활(ES=0.25, 

SE=.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학교급에 따라 효과크기가 고등학

교 0.59(SE=.15), 중학교 0.41(SE=.1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

다(Qbetween(2)=1.10, p=.58).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급에 

따라 가정과 ESD 수업의 효과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섯째, 학교 소재지에 대한 조절변인 분석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Qbetween(1)=6.36, p=<.05). 즉, 대도

시의 효과크기(ES=0.39, SE=.03)가 시도(ES=0.28, SE=.03)보다 

유의하게 컸다. 

범주형 변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설계, 내용 영역, 

학교 소재지가 조절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설계의 경우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보다 이질집단 사전사후 검사설

계의 효과크기가 컸다. 내용 영역의 경우 의생활 영역이, 학교 

소재지의 경우 대도시가 시도에 비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연속형 변수 분석

수업시수에 따라 분석대상 연구의 효과크기가 다른지 메

타-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수업시수에 따라 효

과크기가 다르지 않아서(Qmodel(1)=1.37, p=.24), 조절변인이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Groups k
Weighted mean 

effect size (SE)
±95% CI Q Within Q Between

연구설계
단일집단 47 .27(.02) .22 .31 590.25

44.66***

이질집단 15 .67(.06) .56 .79 109.02

ESD 영역

사회적 51 .48(.09) .32 .65  75.92

 3.66환경적 10 .42(.20) .04 .80  11.51

경제적  1 -.65(.59) -1.81 .51    .00

내용 영역

의생활 20 1.00(.12) .77 1.22  56.33

37.60***

식생활 14 .32(.13) .06 .58  16.12

가족생활 10 .25(.16) -.07 .56   4.85

주생활 11 -.08(.15) -.36 .21   8.53

기타  7 .40(.19) .03 .77   3.09

학교급

중학교 40 .41(.10) 0.22 0.60  49.84

 1.10고등학교 18 .59(.15) 0.30 0.88  36.42

기타  4 .38(.33) -0.27 1.02   .46

학교 소재지
대도시 29 .39(.03) .33 .46 257.94

 6.36*

시도 33 .28(.03) .22 .34 479.63

Note. k: Number of effect sizes; SE: Standard error; Q : Homogeneity statistic 
***p<.001, *p<.05

Table 5. 

Effect Sizes with Categorical Analyses

Coefficient ±95% CI p

상수 .63 .30 .95 .00

수업시수 -.02 -.05 .01 .24

Note. Dependent variable: effect size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under a Random- 

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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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적 메타분석을 통해 가정과수업에서 ESD 수

업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성취에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KCI에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검색어

로 ‘환경’, ‘지속가능’, ‘ESD’, ‘녹색’, ‘생태’, ‘가정’ 등과 함께 

‘개발’, ‘적용’, ‘효과’ 등을 조합하여 논문을 수집하여 총 41개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통해 전체 효과크기와 조절

변인을 분석하였다.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의 학생성

취에 대한 효과크기는 표준화된 평균변화 계산방법(Becker, 

1988)을 이용하여 알아보았으며, 동질성검사를 거쳐 전체 효

과크기를 산출하였고 조절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메타-아노

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출판연도의 범

위는 2001년부터 2022년이며, 수업시수는 평균 8.82시간, 연

구설계의 경우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 설계가 31개, 이질집

단 사전사후 비교 설계가 10개 순이었다. 학교급의 경우 중학

교 26개, 고등학교 10개, 기타 5개 순이었고, 학교 소재지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가 19개, 시도 지역이 22개 순이다. 내용 

영역의 경우, 의생활이 14개, 식생활 9개, 가족생활 7개, 주생

활 4개, 기타 6개 순이었다. 학생성취를 ESD 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사회적 영역 32개, 환경적 영역 8개, 경제적 영역 1개 

순이었다. 

둘째,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한 41개 분석대상 연구

에서 산출된 42개 효과크기를 동질성 검사를 한 결과 이질적

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과수업에서 ESD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식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 집단보다 

ESD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 집단이 표준편차의 0.51배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분석대상인 가정과 ESD 프로그램 실행 연구로부터 

산출된 62개 효과크기를 대상으로 범주형, 연속형 변수 분석

을 한 결과, 연구설계, 내용 영역, 학교 소재지가 조절변인으로 

밝혀졌다. 연구설계의 경우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보다 

이질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의 효과크기가 컸다. 이는 연구

설계가 조절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Yu(2018)와는 다른 결과

지만, 중등학교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비교연구가 

사전⋅사후 설계보다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난 Park과 Jung 

(2020)과는 유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용 영역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졌는데, 특히 의생활 영

역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실천적추론수업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연구(Yu, 2018)에서 내용 영역 중에서 의

생활에 대한 학생성취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대도시가 시도에 

비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u(2018)의 연

구에서 학교 소재지가 시도인 경우 읍면 지역보다 효과크기가 

컸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ESD 영역, 학교급, 수업시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교급이 조절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Choi, 2008; Park & Jung, 2020; Yoon, 

2022)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시수에 따

라 효과크기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부모교

육 프로그램의 횟수가 많았을 때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난 연

구(Moon et al., 2021), 프로그램 투입시기가 조절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Lee & Cho, 2014)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부

모교육프로그램 수업시수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 Lee와 Lim(2020)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수업 시수의 효과검증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도출한 

모든 학생성취를 ESD 영역별로 구분한 결과 사회적 영역이 

51개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적 영역 10개, 경제적 영역 1개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초, 중, 고등학생 대상 ESD 연구 105편을 수집

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본 Lee(2019)에서 사회적 관점(49.5%)이 

가장 많고, 환경적 관점(28.6%), 사회-환경적 관점(6.7%), 경제-

환경적 관점(6.7%), 사회-경제-환경적 관점(4.8%), 경제적 관

점(3.8%)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추세라 해석된다.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 소비생활 분야를 분석한 연구(Yuk, 2020)에

서 환경적, 경제적 영역이 많고, 사회적 관점이 가장 적게 나타

난 점, 중학교 교과서 소비생활 분야를 분석한 연구(Kim & 

Kim, 2020)에서 경제적 영역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사회문화

적⋅환경적 영역은 적게 나타난 점과 비교된다. 이는 선행연

구들이 분석한 소비생활 분야가 경제적 영역을 강조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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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본 메타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이 가정과수업을 실

행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유사실험 연구에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가정과교육에서 실행된 ESD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한 것에 의

의가 있다. 특히 메타분석 연구논문의 연구방법론적 질을 평

가하는 평가도구(AMSTAR, 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에 의하면(Hwang & Yang, 2020), 본 메타분석 연구가 

사전 연구 설계, 2인 이상의 문헌 선정과 데이터 추출, 포괄적

인 문헌 검색, 선정된 문헌과 배제된 연구의 목록 제시, 선정된 

문헌에 대한 연구의 특성 제시 등의 항목을 적절하게 수행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양적분석으로, 효과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

한 평균, 표준편차가 있는 연구들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따라서 ESD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지만 효과크기를 계산하

기 위한 수치가 없는 연구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

기 위하여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을 적용한 논문을 대상

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요구된다. 

둘째, 분석대상 연구의 학생성취를 ESD 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경제적 영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과수업

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 경제 

등 ESD에서 경제적 관점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행하고 그 효

과를 살피는 연구가 보다 많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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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수업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 연구를 메타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타분석을 할 논문 선정을 

위해 KCI에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검색어로 ‘환경’, ‘지속가능’, ‘ESD’, ‘녹색’, ‘생태’, ‘가정’ 등과 함께 ‘개발’, ‘적용’, 

‘효과’ 등을 조합하여 논문을 수집하여 총 41개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랜덤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효과 크기를 

측정한 결과, .51(SE=.08)로 가정과수업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수업에서 ESD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알아본 연구의 62개 효과크기를 연구설계, ESD 영역(사회, 환경, 경제), 내용 영역, 학교급, 학교 소재지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지 분석한 결과, 연구설계, 내용 영역, 학교 소재지에 따라 효과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가정과교육에서 실행된 ESD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가정과수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 경제 등 ESD에서 경제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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