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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 기술의 발달
과 산업화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 각종 환경문제도 심각하
다.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지구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환경 문제
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한 개인이나 한 국
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 기

업, 정부 등 각 주체의 협력이 전세계적으로 필요해졌
다(Ji, 2013). 이에 유엔총회에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
택하여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실천할 17개의 목표
를 발표했다(UNESCO, 2021). 또한 2021년 1월부터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적용되어 지구 평균 온도를 
2℃ 이상 상승시키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에
서도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대한민국 탄
소중립 비전’을 마련하기도 했다. 2021년 ‘KB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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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 98.5%가 제로웨이스트 운동
에 공감하나 60%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Yum et al., 2021).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실질적
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환경소양 
함양이 필수적이다(Jung & Seo, 2008; Kim, 2007; 
Park & Chang, 1998). 친환경 행동의 지속적 실천
을 위해서는 환경 소양 강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고
려가 내재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북미환경교
육연합(NAAEE)은 환경교육이 인간이 환경과 그 문제
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전체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Kuswendi & Arga, 2020).

특히 어린 시절에 습득한 환경 지식은 곧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는 신념으로 이어지며, 아동기의 환경 친화적 행동 습
관은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2018; Madden 
& Liang, 2017; Meier & Hilton, 2017).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환경교
육과정이 별도로 없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 특
히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위주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인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독립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교과의 일부 단원에서 다루고 있거나 교과
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분산적
으로 접근되는 탓에 교과별로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
나 학년이 거듭되어도 같은 수준에 머무르기도 한다
(Kang, 2009). 또한 Jeong & Kim (2018)이 지적했듯
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은 세부 학습 목표, 성
취기준, 내용 요소, 평가, 교수·학습 방법, 지도서와 
교과서 등의 체계화된 교육용 자료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교사 개인의 배경지식과 관심 정도, 수준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교육의 목표가 달라지며, 그 양과 질에
도 차이가 나게 된다(Kim & Shin, 2020).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 실태를 분석한 Jeon & Lee 
(2022)는 환경 문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은 높아
지고 있으나 주로 학교보다는 TV 매체를 통해 환경 
지식을 얻고 있고,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관심에 비해 
학교 교육이 형식적이며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부
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환경교육 연구에서 환경
교육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변화는 이끌
어냈으나 환경 보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지
적하고 있다(Jung & Chung, 2010; Kang, 2017; 
Kim & Shin, 2020).

최근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방법이 가진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 액션러닝도 그 중 하나이다. 액션러닝은 팀을 
이룬 학습자들이 러닝 코치와 함께 실제적인 문제

(real problem with real risks)를 해결하는 전 과정
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공동체가 실제로 겪
고 있는 어려움이나 주변의 문제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시간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지
식 습득, 질문, 피드백, 성찰, 심화가 이루어지며 이 
전체 과정을 학습으로 간주한다(Chang, 2011). 이러
한 액션러닝의 특징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어내고 행동적 영역에 긍정적 변화를 끼친다는 점에
서 영어 글쓰기, 한국어 교육,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액션러닝을 활용하고 있다(Hong & Jang, 
2020; Kang, 2016; Kim, 2020; Oh & Kim, 2016). 
환경 관련 연구로는 Oh & Kim (2016)의 액션러닝을 
활용한 녹색소비교육 연구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액션러닝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
여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
발, 실시한다면 보다 학생 참여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액
션러닝 기법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환경소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 수업이 초등학
생들의 환경소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초 단계에서는 액션러닝
과 환경소양,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
보고, 액션러닝과 환경수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
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연구 대상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검사 도구를 선정하고 연구 주제에 맞게 재
구성하여 수업처치 이전에 영역별로 사전검사를 실시
하였다. 그 후 개발한 수업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을 통해 5주 동안 적용하여 실험집단을 대상
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사후 검사를 하여 결과를 분석
하였다. 연구의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Figure 1
과 같다.

2. 연구 대상 및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A초등학교는 기초
학습 부진 아동이 적고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 상에 해당된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41

다. 학생들은 6학년이기에 환경 관련 수업을 매년 꾸
준히 들어왔으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 활동
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
학생들의 환경소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를 사용
하였다. 수업 처치 전에 환경소양과 자기효능감에 관
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수업 프로그램을 4주 동안 
적용하여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후, 사
후 검사와 면담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3. 검사 도구

1) 환경소양 검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환경소양을 측정하기 위
해 Kim (2007)이 제작한 환경소양 측정 설문지를 활
용하였다. 이는 NAAEE (The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의 환경
소양 정의를 종합하여 제작하였으며, 검사 도구의 내
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
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사전 0.881, 
사후 0.892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 선정 및 기초 자료 수집
↓

선행 연구 고찰
↓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검사 도구 선정
↓

사전 검사(환경소양, 자기효능감)
↓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업 실시
↓

사후 검사(환경소양, 자기효능감)
↓

통계 처리 및 분석

Figure 1. Procedure

하위 영역 측정 범주 구성 내용 문항 수

정의적
환경태도와 가치 - 환경개선 참여 태도

- 환경 쟁점에 관해 선택하는 태도
20

감수성 - 환경윤리
- 생태적 감수성

인지적
환경 쟁점 지식

- 환경오염의 원인과 해결 방법
-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과 보전 방법
- 친환경 행태에 관한 지식 20

생태적 지식 - 생태계의 주요 원리

행동적

환경친화적 행동

-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 참여
- 생태적으로 건전한 소비 행동
- 환경관리
- 실천 강화를 위한 설득과 권유 20

환경 기능
- 환경 관련 자료 수집 및 해석
- 환경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 생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 기능

Table 1. Environmental litera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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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Cha (1997)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도구의 내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합계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사전 0.901, 사후 0.916으로 
나타났다.

3)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면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3
과 같이 면담 문항을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
담 대상 학생은 평소 학습 동기, 학업성취도 수준, 프
로그램 참여도를 상, 중, 하로 나누고 각각의 대표 학
생을 심층 면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4.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
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집단의 사전검사, 사후 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상의 숫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었으나 
유의도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었다.

5.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의 인지적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16차시로 개
발한 후, 과학교육 전문가 및 동료 교사가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로나19 방역 대비 온라인 학습 기간이 일부 포함되
어, 부분적으로 비대면 실시간 회의를 통해 진행하기
도 했다. 차시별 수업내용은 Table 4와 같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은 Choi (2016)의 액션러
닝 단계를 참고하여,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성찰’ 단계를 ‘성찰 및 심
화’ 단계로 발전시켜 친환경적 체험을 더욱 심화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실시했을 때 보다 친환경적으로 판단하고, 감
정을 이입하며, 행동전략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
으며(Chawla, 1998; Tanner, 1980), 직접적인 야외
활동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체험의 효과 또한 여러 
연구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Choi, 2008; Kim et al., 
2012; Woo & Nam, 2008). 이에 프로그램 개발 시 
실질적인 환경친화적 행동을 활동 안에 포함시킬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간접 체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시에 학생들은 쓰레기 문제에 공감하기 위해 플
라스틱 재활용의 현실에 관한 취재 영상을 보고 내용
을 확인했다. 여러 연구에서 주제 접근 시 학생들에게 
시청각적 자극을 위해 영상을 활용한 바 있다(Choi, 

하위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자신감 2*, 6*, 8*, 12*, 15*, 16*, 19* 7

자기 조절 효능감 1, 3, 4, 5, 7, 9, 10, 14, 18, 21, 23, 24 12

과제난이도 선호 11, 13, 17*, 20, 22 5

총 24문항 (*는 부정적인 문항임)

Table 2. Self-efficacy instrument

번호 면담 문항

1 액션러닝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하고 난 후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2 기존의 수업과 이 프로젝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수업을 하고 난 후 환경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4 수업을 하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5 앞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실천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Table 3. Interview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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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Choi, 2016; Kim & Kim, 2019). 영상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재활용이 어려
운 현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플라스틱에 여러 물질이 
섞이는 경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
고 있는 것보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도 확
인했다.

2, 3차시에 걸쳐 학생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
결 의지를 다지고 팀 빌딩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쓰레
기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
(Zero Waste Challenge)’에 대해 배웠다. 이 운동의 
이름을 본떠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을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Down Waste Challenge)”라고 정했는데, 프

단계 차시 학습 주제 학습활동 내용

과제 
명료화

1 쓰레기 문제에 
공감하기

 플라스틱 재활용의 현실에 관한 취재 영상보기
 - 닷페이스, <플라스틱, 이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재활용도 안 된대요.>
 - 14F 일사에프, <플라스틱, 비닐규제.. 진짜 환경에 도움이 되긴 할까> 

2-3

쓰레기 문제 
해결 의지 가지기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한 영상 찾아보기
 - TED, <Why I lieve a zero waste life>
 - 진데이jinday <초보 제로웨이스트 실천 꿀팁>
 - 볼수록 공감 <제로 웨이스트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 닷페이스, <연희동 시장에는 포장 쓰레기 안 나오는 비법이 있다>

팀 빌딩

 1. 프로젝트 이름 정하기
 -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2. 팀 빌딩하기
 - 역할 분배하기 (스타터, 플래너, 공감마스터, 검색마스터)
 - 약속 정하기

과제 분석 4-7 모둠별 과제 
신청하기

 1. 모둠별 과제 선정하기
 - 내가 만드는 쓰레기 공책에 브레인스토밍하기
 - 모둠에서 줄이고 싶은 공통의 쓰레기 1개 정하기
 2. 모둠별 과제 분석하기
 -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해당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지 관찰하기
 - 7일간의 관찰 결과 분석하여 ‘쓰레기 타임라인’ 작성하기

문제 해결 
및 실행

8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실천하기

 모둠별 문제 해결 방법 계획하기
 - 해당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 장소, 기간, 대체 용품 등 

9
 모둠별 문제 해결 실천하기
 - 매일 기록장에 기록하기
 - 사진 찍어 인증하기 

성찰 및 
심화

10 실천 내용 평가하기  모둠별 실천 내용 평가하기
 - 자기 평가, 상호 평가하고 소감 나누기

11
-12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심화하기

 다운 웨이스트 마켓 계획하기
 -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소개 자료 만들기
 - 안 쓰는 물건 모아서 판매 계획 세우기

13
-14

 다운 웨이스트 마켓 열기
 -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소개 후 물건 판매하기
 - 물건 판매 후 번 돈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기

15 생각 확장하기

 기업과 정부에게 제안하는 글쓰기
 - 개인의 ‘불편한 실천’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제안하기
 - 기업에 직접 메일 보내기, 국민 청원 게시판 활용하기

Table 4. Core contents and teaching lear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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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기간 중 학생들이 줄일 수 있는 쓰레기를 정
해 해당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챌린지를 말한다. 다
음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할 팀을 선정하고, 팀 내에서 
자신이 수행할 역할을 정했는데 이는 공동체의 가치
를 부여하고 특정 학생이 학습 과정 전체를 주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Hong & Jang, 2020; Lee, 
2019).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내는 ‘스타터’, 계획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플래너’, 모든 의견에 공감해주는 
‘공감 마스터’, 자료 조사 시 필요한 것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검색 마스터’ 중 하나를 선택했다.

4, 5차시에는 팀별로 과제를 선정했다. 아이디어 확
산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을 사용했는데(Bong & Yoo, 2001; 
Lee, 2019; Park et al., 2010), 자신이 만드는 쓰레
기를 자유분방하게 말하고 이를 하나의 공책에 정리
하였다. 시간대별, 장소별로 자신이 만드는 쓰레기를 
적어본 후 팀에서 각자 프로젝트 기간 학교에서, 가정
에서 줄이고 싶은 공통의 쓰레기를 2개 정하게 한다. 
모둠에서 줄이기로 결정한 쓰레기로는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배달용기, 잔반 등이 있다. 6, 7차시에는 해당 
쓰레기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생기는지 관찰하
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쓰레기 타임라인’을 작성했다. 
즉, 이러한 문제 상황, 즉 과제를 보다 실제적인 관점
에서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시간, 공간, 행동이 드러나도록 여정 지
도(쓰레기 타임라인)로 나타내었다(Kim, 2017; Ryu 
et al., 2018). 

8, 9차시에는 팀별로 ‘쓰레기 타임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가정과 학교로 공간을 분리시켜 기간, 대체 용품 등을 
계획하고, 일주일 간 실천하였다. Kim (2016), Kim 
& Son (2019)의 연구에서도 밝혔다시피, 학생들은 자
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수업이 진행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천등교 수업이 
가능한 동안에는 직접 팀 기록장에 매일 작성하여 서
로 피드백하게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때는 패들렛(Padlet)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록
했다. 10차시에는 팀별로 일주일 간 실천한 내용을 발
표하며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하고 소감을 나누
었다. 이때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점, 보완
할 방법 등을 상호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11, 12차시에는 챌린지를 심화하여 학생들의 생활

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체험이 학
생들의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에 더욱 긍정적인 효
과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Chawla, 
1998; Lim, 2013; Tanner, 1980).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친구들에게 팔아서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는 
‘다운 웨이스트 마켓’을 계획했다. 다운 웨이스트 챌린
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담은 소개 자료를 만들어 프로
그램의 취지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찾아보고 이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13, 14
차시에는 다운 웨이스트 마켓을 열어 물건을 판매하
였다. 판매 후 수익을 기부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보
호 단체에 대해 조사하고, 팀별로 한 곳을 선정하여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15차시에는 개인의 실천으로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해보았으니 기업과 정부
에게도 환경 보호를 제안하기 위해 직접 메일을 보내
고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다. 이는 환경 보
호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등 여러 주
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활
동이다(Kang, 2009; Park et al., 2003; Yum et al., 
2021).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
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결과를 분
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
등학생의 환경소양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소양 전체 검사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의 환경소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에 
의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환경소양 전 영역의 평균 점수는 3.66에서 3.95로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전검사 22 3.66 0.38 

-3.186 0.004
사후검사 22 3.95 0.32 

Table 5. Paired t-test results of environment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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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이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
램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문제 해결
형 환경친화적 프로젝트 실시 후 학습자의 환경소양
과 환경감수성이 향상되었다는 Kim & Son (2019), 
Lee (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실제형 문제를 
다룬 PBL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과 환경 소양, 환경보전의식 향
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도 유
사하다(Jung & Chung, 2010; Kong, 2019; Lee, 
2017).

2) 환경소양의 하위 영역별 검사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들의 환경소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영
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
다.

(1) 정의적 영역 검사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들의 환경소양의 정의적 영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ž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환경소양의 정의적 영역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유의확률 0.05 미만으
로 이 점수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액
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고 여길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고하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태
도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Choi & Yu (2020)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의적 영역의 범주로는 

환경개선 참여 태도와 환경 쟁점에 관해 선택하는 태
도에 관한 환경태도와 가치, 환경윤리와 생태적 감수
성에 관한 감수성으로 구분된다. Choi & So (2019)
의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
해 조사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소양의 향상
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중 환경 문제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과정에서 자신
의 실천 내용을 매일 모둠원과 기록하고, 이를 성찰하
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참여 태도와 환경 쟁점에 관해 
선택하는 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재사
용하여 판매했던 ‘다운 웨이스트 마켓’을 열고, 수익 
기부를 위해 환경 단체를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환
경 윤리와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시켰다고 판단된다. 

(2) 인지적 영역 검사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들의 환경소양의 인지적 영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ž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환경소양의 인지적 영역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유의확률 0.05 미만으
로 이 점수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액
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의 인지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고 여길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학생 중심의 환경 
프로젝트 활동, PBL을 이용한 환경 문제 해결 프로그
램을 적용한 후 환경소양의 인지적 영역이 향상되었
다고 밝히고 있다(Jung & Chung, 2010; Lee, 2017; 
Lee, 2020). 환경소양의 인지적 영역은 생태적 지식과 
환경쟁점 지식으로 구분된다. 많은 연구에서 학생들은 
조사 활동, 글쓰기 활동을 통해 환경적 지식이 긍정적
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Kim & Kim, 2019; 
Lim, 2014; Park, 2008). 본 프로그램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현실에 관한 취재 영상과 ‘제로 웨이스트 운

하위 영역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의적 영역
사전검사 22 3.79 0.40 

-2.450 0.023
사후검사 22 4.01 0.36 

Table 6. Paired t-test results of affective domains of environmental literacy

하위 영역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인지적 영역
사전검사 22 3.70 0.50 

-2.441 0.024
사후검사 22 3.96 0.46 

Table 7. Paired t-test results of cognitive domains of environmental literacy



146  전진⋅소금현

동’에 대해 조사하면서 생태계의 주요 원리,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 행태에 관한 지식이 증진되었다고 판
단된다. 또, Park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주제가 있
는 환경 일기 쓰기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태적 지식, 
환경쟁점지식 등 인지적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
타났다. 프로그램 활동 중 기업과 정부에게 제안하는 
글을 쓰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개조
식으로 정리하며 환경 쟁점 지식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3) 행동적 영역 검사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들의 환경소양의 행동적 영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ž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환경소양의 행동적 영역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유의확률 0.05 미만으
로 이 점수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액
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의 행동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고 여길 수 있다. 이는 Oh & Kim (2016)의 액션러닝
을 활용한 녹색소비교육이 초등학생의 녹색소비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도 녹색소비역량 중 
실천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환경소양의 행동적 영역은 환경 기능과 환경친화
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학습자가 실제적인 환경 문제
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실시 후 학습자의 환경 소양의 행동적 영역이 향상되
었다는 Kim & Son (2019), Jeong (2008)의 연구 결
과가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특정 쓰레기를 일주일간 
만들지 않는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실천, ‘다운 웨이
스트 마켓’ 경험과 환경 단체에의 수익 기부, 기업과 
정부에게 환경 보호를 제안하는 글 쓰고 직접 보내기
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

적 참여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소비 행동을 경험하여 
환경 기능이 증진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모둠별로 쓰
레기 발생 상황을 관찰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
료 수집과 해석, 생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 기능
이 향상되었다고 여겨진다.

2.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
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 자기효능감 전체 검사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집단의 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자기효능감 전 영역의 평균 점수는 3.29에서 3.62
로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p < 0.05).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
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설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학습
자의 자신감 향상, 긍정적 자기 이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
(Choi, 2016; Kim, 2017; Lee, 2014; Oh, 2015).

2)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의 자기효능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자기효능
감의 변화와 평균 상승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영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

하위 영역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t p

행동적 영역
사전검사 22 3.49 0.58 

-2.773 0.011
사후검사 22 3.88 0.39 

Table 8. Paired t-test results of behavioral domains of environmental literacy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전검사 22 3.29 0.61 

-5.051 .000
사후검사 22 3.62 0.62 

Table 9. Paired t-test results of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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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자신감 영역에서 유의확률(p)이 0.000으로, 자
기조절 효능감 영역에서는 0.008로 나타났고 이를 통
해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자기효능
감 상승에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감 영역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3.13점, 사후 검
사에서 3.59점으로 0.46점 향상되었다. 이는 액션러닝
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
어 활동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성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
요하다는 Lim et al. (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조절 효능감 영역은 평균 3.50점에서 평균 
3.82점으로 0.32점 상승하였다. ‘다운 웨이스트 챌린
지’를 실천하는 동안 학생들은 매일 자신의 실천 현황
을 모둠 기록판에 적었고, 기록 후 각자 성찰하는 시
간을 가졌다. 실천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모둠 안에서 서
로 피드백하며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이
행하도록 독려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hon & Jeong, 
2016).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은 사전검사 평균 3.02점에서 
사후검사 평균 3.15점으로 0.13점 향상되었다.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하면 다소 향상 
폭이 작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andura 
(1977)에 의하면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 면담, 활동지 등
을 통해 학생 반응을 분석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짧아 여러 단계의 과제를 해결해보지 못한 점
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비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면서 난이도의 심화없이 
팀별로 같은 내용의 실천이 지속된 점도 영향을 끼쳤
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프
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청 차원의 지원
이 다방면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면담 결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환경 소양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검사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치로 분석할 수 있
는 결과 이외에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기술한 부분에서는 연구자를 ‘T’, 
학생은 ‘S1’, ‘S2’, ‘S3’으로 표기하였다. 인터뷰는 평소 
수업에서 학습 동기, 학업성취도 수준, 프로그램 참여
도가 각각 다른 수준을 보였던 학생들을 선택하여 진
행하였다. 아래는 학생들과 면담한 결과로, 학생들의 
표현을 조금 다듬어 분석, 기록한 내용이다. 프로그램 
중 학생들과는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는 프로
그램을 ‘챌린지’, ‘프로젝트’로 부르기도 한다.  

‘S1’ 학생은 평소 학습 동기, 학업성취도 수준, 프로
그램 참여도 모두 상 정도를 보였던 학생이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또래 학생보다 높은 편
이고, 사전검사 당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T: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해보니 
어땠나요?

S1: 제가 직접 해결 방법을 계획하고, 모둠원과 
함께 실천한 것들을 매일 기록하니 정말 의
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다른 친구들도 함
께 하니까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하는 생
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T: 기존에 했던 수업과 이번 환경 수업은 어떻
게 달랐나요?

S1: 원래 제가 생각했던 환경 수업은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는지
를 배우는 것이지 직접 실천하지는 않았어
요. 근데 이번 수업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라는 것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면서 우리 

하위 영역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신감
사전검사 22 3.13 0.77 

-5.172 0.000
사후검사 22 3.59 0.67 

자기조절 효능감
사전검사 22 3.50 0.63 

-2.954 0.008
사후검사 22 3.82 0.63 

과제난이도 선호
사전검사 22 3.02 0.84 

-1.505 0.147
사후검사 22 3.15 0.93 

Table 10. Paired t-test results of subdomains of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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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
시켰다는 점이 달랐어요. 

T: 이번 수업을 한 후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변
화한 점이 있나요?

S1: 환경 수업을 이때까지 여러 번 해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실천도 하고 있다고 생
각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앞으로도 물티슈 사용을 줄이는 걸 계속 실
천하고 싶어요. 

T: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
인가요?

S1: 제가 챌린지를 시작한 날에 일회용 플라스
틱 물병을 가져 갔더니 모둠원들이 저에게 
잔소리를 해서 ‘아차’ 싶었어요. 다음 날부
터는 텀블러를 들고 다녔고, 화장실에서 휴
지를 쓰는 친구한테 손수건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T: 앞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실천하고 싶은 점
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S1: 아까 전에 말씀 드린대로 물티슈 사용을 줄
이고 싶고, 배달음식을 시키는 것도 자제하
려고 해요. 

위의 면담 결과에서 보듯 ‘S1’ 학생은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으며, 일반 수업보다 흥미를 느끼고 더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들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키웠
으며, 생활 속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를 갖게 되었다. 

‘S2’ 학생은 평소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가 모두 
중 정도였던 학생이다. 본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성취 
수준은 중간 정도이고, 참여도는 높은 편이었다.

T: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해보니 
어땠나요?

S2: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둠원과 함께 챌
린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좋았어요. 노
력해서 쓰레기를 줄인 제 자신이 너무 뿌듯
해요. 저도 노력을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
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T: 기존에 했던 수업과 이번 환경 수업은 어떻
게 달랐나요?

S2: 환경 수업은 맨날 이론만 해서 재미없는 수
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힘들

고 귀찮았지만 뿌듯함이 컸어요. 지구의 환
경이 위기라는 것도 진짜 실감하게 되었고 
평소에 제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지도 확실히 느꼈어요.

T: 이번 수업을 한 후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변
화한 점이 있나요?

S2: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니까 나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래서 딱히 안 해도 된
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운 웨이스트 챌
린지를 하면서 제가 실천하는 것이 조금씩 
모여서 환경이 보호된다고 생각이 바뀌었어
요.

T: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
인가요?

S2: 엄마가 가게에서 초밥을 사올 때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어서 집에 있는 용기를 들고 
가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더니 깜
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종이컵 대신 머그컵 
쓰기, 물티슈 대신 걸레 쓰기를 가족들과 
함께 실천한 점이 기억에 남아요.

T: 앞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실천하고 싶은 점
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S2: 챌린지는 끝났지만 종이컵 대신 머그컵 쓰
기, 물티슈 대신 걸레 쓰기는 계속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의 면담 결과에서 보듯이 이 학생은 평소 수업보
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수업에 흥미를 느꼈
고, 특히 자신의 실천이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있다는 
점을 느껴 만족도가 높았다. 또 환경 보호를 위해 자
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S3’ 학생은 평소 수업에 학습 동기, 성취 수준, 참
여도 모두 하 정도를 보였던 학생이다. 본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성취 수준은 낮은 편이며 중간 정도의 
참여도를 보였던 학생이다. 

T: 다운 웨이스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해보니 
어땠나요?

S3: 환경 수업은 배우고 실천은 하지 않았는데 
직접 해보니 확실히 귀찮았어요. 그래도 모
둠원끼리 매일 기록하면서 서로 하자고 다
짐해서 끝까지 한 점이 의미 있었어요. 

T: 기존에 했던 수업과 이번 환경 수업은 어떻
게 달랐나요?

S3: 직접 실천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다른 친구
들이랑 같이 매일 기록해야 하니까 서로 챙
겨줘서 챌린지 내내 나도 해야겠다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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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생겼어요. 할 수 있다는 마음도 들었
고요.

T: 이번 수업을 한 후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변
화한 점이 있나요?

S3: 저는 환경 자체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 물건을 사는 것이 
환경에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돼서 중고 물
건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T: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
인가요?

S3: 재사용 경매를 하면서 제 물건을 팔았던 순
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나에게 필요 없
는 물건이 남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T: 앞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실천하고 싶은 점
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S3: 저는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볼 거고, 그리고 새 물건을 사
는 것을 줄일 거예요. 

 

위의 면담 결과에서 보듯 ‘S3’ 학생은 평소 학습 동
기가 낮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던 학생이었는데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 수업에는 높은 흥미를 가졌
으며, 환경친화적 소비에 큰 관심이 생겼다. 또한 스
스로 계획한 바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면담 분석 결과 학생들이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수업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낀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실제적 문제에 접
근하여 스스로 실천 계획을 세우고 모둠원이 협력하
여 실천하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높고 자기 주도적
인 배움이 가능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대
한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환경 소양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업
에서 학생들은 기존 수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프로그램 내내 친구들과 활발히 피드백을 주고받
았다. 이는 자연스레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으로도 확장
되었고, 학생들은 실제 생활 속 마음가짐과 행동이 변
했음을 느꼈다. 프로그램 전반에서 자신감을 느끼고, 
특정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
해야 하는지 선별하는 능력이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량적 분석에서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
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첫째,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들의 환경소양을 향상시켰다. 본 프로그램을 적용
한 수업을 하기 전에 비해 수업을 하고 난 후 환경소
양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승
이 나타났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신의 
실천 내용을 기록, 성찰하는 과정과 환경단체 조사 및 
수익금 기부 활동을 통해 환경소양의 정의적 영역이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환경오염의 
현실과 개인적 차원의 해결방법인 ‘제로 웨이스트 운
동’에 대한 조사, 기업과 정부에게 제안하는 글쓰기 
과정이 환경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바르게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행동적 영역의 경우 쓰
레기 줄이기 실천, 재사용 마켓 열기, 환경 단체에의 
기부, 제안하는 글쓰기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학생
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실천한 것이 유의미했다고 보
인다.

둘째,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 본 프로그램을 적
용한 수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과제 난이
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
신감 영역, 자기 조절 효능감 영역에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다. 과제 난이도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향
상 폭이 작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프로그
램 기간이 다소 짧고 온라인 학습 상황 속에서 다양
한 난이도의 과제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셋째,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할 때 초등학생들은 기존 수업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보였다. 학생들은 자신들 주변에 실존하는 문
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 실천해볼 때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가 커졌다. 
성찰 후에는 이 방법을 심화시켜 자신이 사용하지 않
는 물건을 팔아보고, 환경 보호 단체에 그 수익을 기
부하는 활동이 이어지면서 수업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생활 
속에 녹아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
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150  전진⋅소금현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교
육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에 있는 A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션러닝
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 
소양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
경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환경태도와 가
치, 감수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환경 쟁점 의식 
및 생태적 지식이 향상되었으며, 환경친화적 행동
과 환경 기능 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다. 둘
째, 액션러닝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의 자기효능감 신장에 효과적이었다. 액션러닝
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은 문
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판
단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액션러닝을 활용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초등학생들은 
기존 수업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보였다. 학
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구
상하며 이를 직접 실천해볼 때 환경 보호에 대한 의
지가 커졌다. 성찰 후에는 해결 방법을 심화시켜 자
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아보고, 수익을 환경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
의 수업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주제어: 액션러닝, 환경교육, 환경소양, 자기효능
감,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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