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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전략을 사용한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비 교사

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대학교의 4학년 학생 2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사

전 검사로 환경 관련 행동 및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을 5주에 걸쳐 실시하

였고, 학생들은 전기 절약 프로젝트를 각자 수행하였다.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같은 검사지를 사용하

였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홉 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하였다. 면담 내용과 포트폴리오 

및 결과 보고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원인에 관련된 하위 개념

을 도출한 뒤 유목화하여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위 범주 사이의 관계 중 반복해서 나타나

는 관계를 추출하여 잠정적인 설명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젝트 기반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

그램은 학생들의 친환경적 행동과 가치 및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학생들의 친환경적 행동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원인은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이었다. 그리고 일부 원인은 가치 및 태도 측면을 

매개로 학생들의 친환경적 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 대학생, 친환경 태도, 친환경 행동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ustainability education program employing a project-based learning strategy for 

prospective teachers and investigated its effectiveness. A total of 23 senior students from a university of educatio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investigation involved a pretest on their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attitudes, 

followed by a five-week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during which students individually engaged in energy- 

saving projects. Following the program, a post-test, which used the same questionnaire as the pretest, was admin-

istered. In addition, we conducted individual interviews with nine students who actively engaged in the projects. 

We analyzed the interview contents, portfolios, and reports; identified sub-concepts related to the program’s 

effectiveness and its causes; and then organized them into subcategories. Then, we extracted recurring relation-

ships among the subcategories to formulate a tentative explanatory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gram 

positively impacted stu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values/attitudes. Notably, the students’ “sense of 

achievement gained through success” emerged a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ir pro-environmental behavior. 

Furthermore, some causes were found to indirectly affect pro-environmental behavior through pro-environmental 

values and attitudes.

Key words: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roject-based learning, college students, pro-environmental attitude, 

pro-environment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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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속가능 사회, 지속가능 경 , 지속가능 소비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재 가장 주목받는 개

념이다. 지속가능성 개념의 부상은 자연과 공존하면

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인류의 소망이 투

된 결과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 안착하기 해서

는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주체인 사람들이 새

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태도, 역량, 가치 을 갖추

어야 하므로, 가치 환을 지향하는 교육을 통한 사

회 , 환경  변화가 요해진다. 즉, 지속가능한 미

래를 해서는 지구 생태계와 조화로운 삶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사회

에 기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한 지속가능성 교

육이 더욱 요해졌다(Reid et al., 2021). 지속가능성 

교육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

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교육이란 지속가능성을 환경

교육의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서 환경교육의 확장

(Stables & Scott, 2002)이라거나 환경교육에서 재

의 강조 을 나타내는 것(Summers et al., 2004)이라

는 주장처럼 지속가능성 교육을 생각할 때 환경교

육을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구

하기 해서는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요한 문제이다.

교사의 지속가능성 교육이나 환경교육에 한 인

식이나 태도가 학생들의 련 태도와 가치 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임희  등, 2020; 최혜숙 등, 

2010)을 고려할 때, 환경교육에서 가장 먼  추진해

야 할 과제는 교사의 문성 함양이고(Ferreira et al., 

2009),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실 하기 한 핵심 

략은 교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 

련 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교육 장에서 환경

교육을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종송과 

김찬국, 2019). 한 교사가 된 이후보다 교사가 되

기 의 환경교육 경험이 교사의 환경이나 환경교

육에 한 신념에 더 큰 향을 미치고(주은정 등, 

2013), 과거의 기후 변화 련 행동 빈도가 기후 변

화 응 행동 의도에 큰 향을 미치며(백성희와 김

찬종, 2019), 청소년기에 친환경에 한 가치 이 형

성되지 않더라도 학에서의 지속 인 환경교육으

로 친환경 인 행동이 나타난다(황윤성과 조성진, 

2019)는 연구 등을 고려할 때, 장차 학생들을 지도할 

비 교사들이 환경교육에 한 올바른 인식을 지

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입시교육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소

홀히 다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처음으로 형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며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기 에 마

지막으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

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교육을 통한 친환경사

회 지향이라는 환경교육의 궁극 인 목  달성에도 

요하다(성정희와 정수 , 2017).

단순한 지식 달과 습득을 목 으로 하는 통

인 교수자 심 교육 패러다임에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자 심 교

육 패러다임으로의 환은 오늘날 교육의 가장 주목

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 상에 한 비  사고력을 함양하

여 올바른 가치 과 태도를 지니고 친환경  행동

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육성이라는 환경교육의 목

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학교 환경교육에서도 학

습자 심의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Gould et al., 2019). 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은 학습자가 주도 으로 실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여 구체 인 성과물을 산출하는 과

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장려하는 학습자 

심의 능동 이고 참여 인 학습이다(Chen & Yang, 

2019; Whatley, 2012). 일반 인 문제해결 학습과 달

리 로젝트 기반 학습은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실질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과 

한 이슈나 문제를 탐색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여 구체 인 성과물을 산출하는 실제  과제 수

행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olmes, 2012).

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 내용의 활용 없

이 내용 학습이 가능하지 않으며 내용 학습 없이는 

지식의 활용 한 불가능함을 기본 제로 하고 있

다(Krajcik & Shin, 2014). 한 학습은 교수자가 학

습자에게 ‘알아야 하는 것’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알고 싶은 것’을 해결하기 해 스스로 

참여할 때 발된다고 본다(Lenz et al., 2015). 즉, 

로젝트 기반 학습은 극 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

습자가 자율권과 책임감을 지니고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주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학습자의 참여와 

동기 유발,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의  특성,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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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기술,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같은 

역량, 그리고 문제해결력, 비  사고 능력, 창의력

과 같은 고차원  사고 능력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 미, 2013; Holmes, 2012; Larmer et 

al., 2015; Lee et al., 2014). 한 학습자가 유연성, 

조직력, 자기조 , 시간 리, 인지 등 삶에 필요

한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는 데도 효과 이라고 한다

(Krauss & Boss, 2013). 이처럼 로젝트 기반 학습

은 장 이 많으므로 학습자 주도 토론과 로젝트 

심 수업이 특징인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

과 같이 로젝트 기반 학습을 정규 교과에 활용한 

학교육 신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이혜정 등, 

2019).

환경교육은 학습자의 삶에 기반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

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최지선과 윤순진, 2022). 

환경교육의 궁극 인 목 이 극 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양성임을 고려할 때, 환경교육은 단순한 지

식의 습득을 넘어 다양한 역량 함양과 가치 의 변

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천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반복해서 행동을 교

정하는 방식보다 학습자의 신념을 변화시켜 행동을 

주도 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

는 략이 효과 이고 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성정희와 정수 , 2017).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자기주도형 

교육이나 체험이 동반된 교육은 유사한 사안에 

한 친환경  태도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형나 등, 2019). 환경교육 로그램의 효

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정보의 수

동  수용자가 아닌 교육 경험에 능동 으로 여

하는 능동  참여(active participation) 략이나 학생

들이 실제 세계의 환경 로젝트를 선택, 계획, 실

행, 평가하고 합리 인 행동 방안 선택에 참여하는 

로젝트 기반 학습 략이 정 인 결과를 보

다고 보고했다(Stern et al., 2014). 즉, 장차 학생을 지

도할 비 교사와 같은 학생을 상으로 한 환경

교육을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해서는 능동  참여 

경험을 유기 으로 결합한 새로운 환경교육 방안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차 

학생들을 지도할 비 교사를 한 효과 인 환경

교육 방안 탐색의 일환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 

략을 사용한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비 교사를 상으로 한 비 연구를 진행하여 개

발한 로젝트 기반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

과와 효과의 원인을 탐색하 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는 한 교육 학교의 4학년 학생  ‘

등환경교육의 실제’ 과목을 수강하는 23명(남: 10명, 

여: 13명)이 참여하 다. 연구를 시작하기 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모든 연구 상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과 개요를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받았다.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

램의 효과를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 연구 상 

학생  로젝트에 극 으로 참여한 것으로 단

한 9명(남: 5명, 여: 4명)을 연구자가 선정하 다.

2. 프로젝트 기반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가장 표 인 환경문제인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

기 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석 연료

의 사용을 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기 생산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비율은 

반 이상이다. 즉, 생활 습 을 바꾸어 기 소비를 

임으로써 발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한 가장 실

질 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젝트 기반 학습

에서 실제 세계의 맥락을 지닌 주제를 다루는 실제

성이 높은 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의 수행이 향상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지원, 2020). 따라서 이 연

구의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수

행할 로젝트의 주제로 기 약을 제시하 다.

학습에서 로젝트 방법(project method)을 처음으

로 제안한 킬패트릭(Kilpatrick, William Heard)은 목

하기(purposing), 계획하기(planning), 실행하기(exe-

cuting), 단하기(judging)의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

다(신태 과 정 순, 2016).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

의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에 포함된 기 약 

로젝트에서도 목표와 상황 설정, 문제해결 계획, 

실행  피드백, 평가  발표의 네 단계로 로젝

트를 진행하 다(Fig. 1).

목표와 상황 설정 단계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

여하여 내 인 충동을 끌어내고 로젝트를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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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기 약 로젝트를 어디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를 들어, 내가 사는 곳에서 실행할 것인지, 본가에서 

가족이 심이 되어서 실행할 것인지 등)와 기 

약의 최종 목표( 를 들어, 년도 동월 사용 력량

을 기 으로 20% 감축)를 설정하 다.

문제해결 계획 단계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효과 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에서 학생들은 먼  인터넷 검색과 서  조사 등으

로 다양한 기 약 방법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한 가족의 구성원 수와 집에 머무는 시간과 같

은 가족의 생활 방식, 보유하고 있는 자제품의 종

류와 수, 각 자제품의 소비 력량, 각 자제품의 

평균 사용시간 등도 조사하여 실천 상황에 맞는 

기 약 방법을 선택하는 데 기 자료로 삼았다. 이

러한 과정으로 실천할 최종 항목을 정한 뒤 일일 

검표를 계획하 다.

실행  피드백 단계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활동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일일 검표

에 기반하여 일주일 동안 기 약을 실천하고, 사

용 력량을 조사한 뒤 이를 한 달 상 사용 력

량으로 환산하 다.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도

달 여부를 검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실천과 련

된 모든 사항을 각자의 방식 로 포트폴리오로 정

리하 다(Fig. 2).

로젝트 기반 학습은 불확실성이 높은 실제 문

제를 다루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총체

으로 반 해야 하는 역동 인 학습 방법이다. 따라

서 교수자는 지식의 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학

습 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진자 역할을 해야 

하고(Brundiers & Wiek, 2013), 학습자들이 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필요한 정보와 략을 

제시할 뿐 아니라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서

인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장선 , 2014). 피드백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악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보

를 제공하는 과정이다(Hattie & Timperley, 2007). 따

라서 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극 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로젝

트의 수행 과정 반에 걸쳐 한 시기에 필요한 

피드백을 세심하게 제공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로젝트 활동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은 실제 상황에

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렛  역할을 담당하고 학습 성과도 

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 주와 박진희, 2023; 

유지원, 2020). 이 연구의 기 약 로젝트에서도 

교수자가 매주 학생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검토

한 뒤, 온/오 라인 피드백 면담을 하여 각 학생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도출하 고, 이를 바탕으

로 새로운 실천 항목을 설정한 뒤 실천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 다.

평가  발표 단계는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

했는지에 한 구체  단과 로젝트를 통한 최

종 인 배움을 묻는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에 목표 설정, 계획, 실행, 피드

백, 평가, 개선책 등 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

목표와 상황 설정 문제해결 계획 실행  피드백 평가  발표

⋅실천 상황 결정

⋅목표 감축량 결정 ⇨

⋅자료 조사

⋅생활 방식 조사

⋅실태 조사

⋅실천 계획 수립

⇨

⋅일주일 단  실천

⋅포트폴리오 작성

⋅피드백

⋅새로운 계획 수립

⇨

⋅포트폴리오 정리

⋅결과 보고서 작성

Fig. 1. The procedure of students’ implementing the electricity saving project

Fig. 2. An example of students’ portfo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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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수행한 로젝트의 과정

과 결과에 한 소개와 로젝트 수행의 소감과 앞

으로의 각오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 다.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편지, 신문, 카드 뉴스, 리

젠테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창의 으로 작성하도

록 하 다(Fig. 3).

한편, 로젝트 기반 학습은 개인 는  단 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록 창의 인 산출물 개발에 효과 인 것으로 알

려져 있으므로(Mumford et al., 2001)  단 로 로

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유지원, 2020).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기 약 로젝트는 

동거하는 가족 단 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징이 있

다. 따라서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단  

수행의 장 이 크지 않고,  단 로 수행하면 오히

려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크다고 단하 다. 따라서 

이 연구의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에서는 개인별

로 기 약 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 다.

3. 연구 절차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강한 ‘ 등환경교

육의 실제’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서 한 강좌만 개설

되었고,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두 개의 집단으

로 나 어 서로 다른 수업을 제공하는 것도 실

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체 수강 학생들을 

상으로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용하는 단일 

집단 사  사후 검사 설계로 연구를 진행하 다.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처치하기 에 사  

검사로 환경 련 행동  태도 검사를 시행하 다. 

검사 도구는 총 10개의 5단계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

하 는데, Marcell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을 번역하여 사용하 다. 문항 1
∼

5는 생활 속에

서의 기 사용에 련된 학생들의 행동을 측정하

고 문항 6
∼

10은 기후 변화에 한 학생들의 태도와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방할 책임이 구에게 있는

가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 등환경교육의 실제’ 과목의 수업에서 환경문제, 

지속가능성, 지구 온난화 등의 주제를 다룰 때 로

젝트 기반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총 5주에 걸

쳐 실시하 다(Table 1).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용한 뒤 사  검

사와 같은 도구로 사후 검사를 하 다. 그리고 심층

인 분석을 해 선정한 아홉 명의 학생을 상으

로 개별 면담을 하 다. 면담은 수행한 로젝트에 

한 인식의 변화, 로젝트 실시 후 자신의 변화, 

로젝트의 장단  등의 내용에 하여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개인별 20분 내외로 실시하 다. 면담 내

용은 모두 문서로 만들고 학생들의 응답을 의미 단

로 분 하여 스 드시트에 정리하 다. 지속가

능성 교육 로그램이 종료된 후, 심층 인 분석을 

주차 강의 주제 주요 내용  활동

1주
오리엔

테이션

∙ 로젝트 개요  포트폴리오 작성법 소개

∙ 기 약 계획 수립과 피드백

2주
환경

문제

∙ 사회의 환경문제, 환경교육의 필요성

∙ 로젝트 실행, 수행 결과 검  피드백

3주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교육 

∙ 로젝트 실행, 수행 결과 검  피드백

4주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 로젝트 실행, 수행 결과 검  피드백

5주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 방안

∙결과 보고서 작성법 소개

∙ 로젝트 실행, 수행 결과 검  피드백

Table 1. Outline of the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rogram 

implemented

Fig. 3. Examples of students’ fin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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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면담을 한 아홉 명의 학생이 제출한 포트폴

리오와 결과 보고서도 수집하여 분석하 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는 통제 집단이나 비교 집단이 없고 연구 

상의 수가 으므로 학생들의 환경 련 행동  

태도에 한 사 과 사후 검사 결과를 통계 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 

 태도 변화에 해 엄 하지는 않더라도 개략

인 정보를 얻을 목 으로 문항별로 체 학생의 사

과 사후 검사 수의 평균을 비교하 다.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결과 보고서, 그리고 

학생과의 면담 내용 등의 자료는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의 체계  근법인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

딩(selective coding)을 따라 분석하 다. 먼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

지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해

당하는 개념들을 끌어내었다. 개념은 학생의 응답을 

히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 다. 다음 단

계에는 이 개념  유사하거나 연 된 개념을 연결

하고 유목화하면서 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

이론의 패러다임 요소를 고려하여 조직화하 다. 마

지막 단계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와 원인에 해당하

는 계를 추출하여 잠정 인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 자료를 반복 으로 읽고 정리하기, 연구자 간 

논의하기, 련 문가와의 의견 나 기 등의 방법

을 사용하여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

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하 다.

III. 연구 결과  논의

1. 학생들의 환경 관련 행동 및 태도 검사 

결과

생활 속에서의 기 사용에 련된 학생들의 행

동을 측정한 다섯 개 문항 모두에서 사후 검사 수

의 평균이 사  검사보다 매우 높았다(Fig. 4). 특히 

일상생활의 기 사용에 한 심(문항 1), 환경 보

호를 한 의식 인 기 약(문항 4), 기 약 

행동의 권유(문항 5) 등은 사  검사 평균이 3 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모두 4  이상으

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즉, 로젝트 기반 지속가

능성 교육 로그램은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을 상으로  로젝트에 기반하여 환

경 주제 로그램을 용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환경과 사람에 한 태도와 가치  등에서 정

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 다(이윤선 등, 2019). 이 

연구에서 기후 변화에 한 학생들의 태도  기후 

변화 해결의 책임 소재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측

정한 다섯 개 문항 모두에서도 사후 검사 수의 평

균이 사  검사보다 증가하 다(Fig. 5). 특히 환경 

Fig. 4. Average scores of the items concerning environmental behaviors i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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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이슈의 요성(문항 8)과 기후 변화 해결에 자

신의 기여 가능성(문항 10)에 한 문항에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사후 검사 수의 향상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로젝트 기반 지속가

능성 교육 로그램을 통해 환경 련 이슈를 더 

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후 변화 해결에 자신의 

노력이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기후 변화에 한 다른 사람들

의 생각과 행동(문항 6과 9)에 해서도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좀 더 정 인 인식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 관련 요인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와 원인을 악

하기 해 심층  분석 상인 아홉 학생의 포트폴

리오, 결과 보고서, 면담 내용 등을 반복 으로 읽으

면서 하  개념 13개를 도출하고, 유사한 하  개념

을 통합하여 최종 으로 11개의 하  범주로 정리

하 다(Table 2). 다음으로 하  범주를 연결하고 유

목화하여 변화의 원인, 지식 측면의 효과, 가치  

태도 측면의 효과, 행동 측면의 효과 등 총 네 개의 

범주로 조직화하 다.

1) 변화의 원인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로젝트 수행 과정

에 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

양한 효과를 끌어낸 가장 큰 원인은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로젝트의 시

작 단계에서 기 약 로젝트의 목표인 기 사

용량 20% 감축에 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거나 환경문제 해결을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 사용량이 실제

로 어드는 결과를 확인하고 학생들은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단

계별로 목표를 성취하면서 학생들이 얻는 만족감, 뿌

듯함, 보람 등의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은 로젝트

의 성공에 한 확신으로 이어져 로젝트에 더 열

하  범주 범주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

∙실천 과정에서의 직  경험

∙구체 인 지식의 습득

변화의 원인

∙환경 련 이슈에 한 지식 지식 측면의 효과

∙환경문제에 한 공감

-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한 공감

- 환경문제의 요성에 한 공감

∙환경문제에 한 책임감

- 환경문제에 한 개인  책임감

- 환경문제에 한 교사의 책임감

∙행동 의향

가치  태도 측면의 

효과

∙지속  실천

∙실천 범 의 확

∙환경 련 이슈 탐구

∙설득과 

행동 측면의

효과

Table 2. Categorization of concepts concerning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rogram

Fig. 5. Average scores of the items concerning environmental attitudes i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items reversely 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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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참여하도록 유도하 고, 그 결과 지속가능성 교

육 로그램의 효과를 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어, 일단 좋았던 점은 이게 결과가 나왔다는 게 되게 보람찼

던 것 같습니다. 제가 30∼40% 정도를 줄였거든요, 이번 달

에, 그러니까 전기료도 아마, 한 그만큼, 한 20∼30%쯤 더 

적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절약 방법을 찾아보고 4주 동안 시행한 결과가, 노력을 했으

니까, 이게 결과가 산출물로 튀어나온다는 게, 되게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F 학생의 면담)

사실 저희 집은 매주, 1주차부터 감축이 많이 됐어 가지고. 

첫 주부터 수치상으로 20%가 이렇게 주니까, 아, 이게 체크

리스트를 좀 지킨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해서, 저는 일단 그, 수치상으로 딱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쌓일 때마다 감축 폭

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G 학생의 면담)

학생들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던  다른 요인

으로 ‘실천 과정에서의 직  경험’을 들 수 있다. 많

은 학생이 기에는 로젝트 수행에 해 막연히 

어렵거나 귀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로젝트의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모든 활동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에 부담을 느 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직  정한 항목을 실천하면서 학생

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혹은 ‘할 만하다’라는 

수용 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즉, ‘실천 과정에서

의 직  경험’은 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었고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아껴지지 않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왜 아껴지지 않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좀, 먼저 

우리 집의 문제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이런 실천적인 방안

들을 세워야, 좀 노력하려는 마음도 들고. 그런 게 생긴다는 

걸 알고, 아, 좀, 되게 작은 실천부터 하는 게,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C 학생의 면담)

옛날부터 엄마가 우리집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해서 

우리집 전기 사용량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전기 절약이 

전혀 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막연히 전기를 아껴야

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우리집 전기 사용 모습도 분석해

보고 체크리스트도 만드는 등 실천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

았다. (B 학생의 포트폴리오)

환경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

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일반 으로 환경 과목을 수강

하거나 체계 인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은 매우 

다. 따라서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한 이해가 부족

하여 환경문제에 련된 이나 주장에 깊이 공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

램에서 학생들은 수업이나 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이 까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수 을 넘어 환경문제

의 유형, 피해 실태, 원인, 책 등에 해 구체 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체 인 지식의 습득’은 학생들에게 기 

약 로젝트의 목 과 필요성을 이해시킬 뿐 아

니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문제 해결의 

요성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변화의 근원으로 작용

하 다.

뭔가 저는 그 프로젝트 말고도, 환경 수업을 하면서, 이게 과

학이, 환경을 가르치는 데 과학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는 것을 느낀 게 …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랑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서 환경을 배우니까, 좀 더 심각성도 더 잘 호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초등학교에서 환경을 하더라도 이

게 과학이랑 반드시 연관을 지어서,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 학생의 면담)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아, 강의 시간에서도 이제 피피티로, 이

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또 가뜩이나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 배워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필기

도 해놨거든요. (C 학생의 면담)

2) 지식 측면의 효과

환경문제에 한 지식의 습득은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이 효과 이었던 원인이면서 동시에 효과의 

요한 측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지

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수업과 로젝트 수행을 

통해 환경 련 이슈, 즉 기후 변화, 기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쓰 기 문제나 친환경 제품의 이면과 

같은 다양한 환경 쟁  등에 한 구체 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련 이슈에 한 지

식’은 학생들이 환경 련 이슈에 해 비 으로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한 합리 인 선택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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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몇 주, 수업을 길게 듣진 않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저도 

지금 지인들이나 가족한테 환경에 대해서 제가 훨씬 많이 아

는 수준이 됐다는 걸 느낀 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지

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냥 심각하네’ 정도로만 알지만, 저는 

이제 지구온난화에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들이 기억이 나면서, 

음, 뭐, 네, 그런 지식적인 면이 많이 (A 학생의 면담)

지구 온난화가 사실은 인간 때문이 아니고 원래 지구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얘기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

는데, 수업 듣고 아, 이게 실제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

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그런 것도 좀 생각

이 변한 면도 있고 (E 학생의 면담)

3) 가치 및 태도 측면의 효과

‘환경문제에 한 공감’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문제해결의 필요

성에 공감하는 가치  태도이다. 환경문제에 심을 

가지지만 친환경 인 행동을 극 으로 실천하는 

수 까지는 이르지 못한 소극 인 친환경  태도라

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한 공감은 크게 두 가

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한 공감’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을 깨닫게 되는 상태에 해당

한다. ‘환경문제의 요성에 한 공감’은 주 에서 

일어나는 친환경 이지 못한 행동이나 상황에 불편

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 혹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이

해하고 정 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뭔가 

이제 어디 놀러 간다거나, 뭐 환경,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개

인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A 학생의 면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건 

아니겠구나.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 기반이 있는 상태에, 이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도록 좀 세게 말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 변화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F 학생의 면담)

‘환경문제에 한 책임감’은 환경문제를 국가나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 변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는 가치, 신념, 태도이다. 즉, 환경문제는 개개인의 

노력과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이므

로 의식 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과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극 인 친환경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한 책임감 에는 환경문

제 해결에 각 개인의 극 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는 ‘개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많았지

만,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의 요한 역할  

하나가 환경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교사의 책임감’도 

있었다.

이게, 나 개인 한 명이 이렇게 노력하면 이게 다 바뀔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 근데 이게 만약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후배들이 변하면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됐습니다. (E 학생의 면담)

나 자신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꾸준히 에너지 절약 실

천을 하고 있으며 매달 전기 사용량이 주변 평균보다 현저하

게 낮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습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앞

으로도 꾸준하게 실천할 것이며 내년에 교사가 되어서도 학생

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미래의 큰 변화를 만

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H 학생의 

포트폴리오)

어떤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한 책임감을 넘어 친

환경 행동을 직  실천하려는 의지를 표 하는 ‘행

동 의향’을 나타내었다. 이 학생들은 환경문제의 해결

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을 지니

고 문제를 의식 으로 분석하며 실천과 노력을 극

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에

서 가장 극 인 가치나 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저도 진행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데, 어느샌가 콘

센트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콘센트를 제가. 안방 가서, 아

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거 콘센트 안 뽑고 가셨네, 동생 이놈, 

얘 이거 학원 가는데, 뭐야 공기청정기도 안 뽑고, 그래 가지

고 동생한테 “야, 동생아. 너 이거 환경 절약, 전기 절약해야

지.”라고 말하고 부모님에게도 “화장실 불은 이거 끄고 다니

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가족들과 함께 얘기하

면서 전기 절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실행해 나

가고 계속해서 그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F 학생의 면담)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뻔한 그런 걸로,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합시다.’ 그런 그냥 뻔한 내용들만 들어보고, 사실 

실천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제가 한 달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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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그냥 막연하게 ‘전기 절약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절약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그 결과를 보면서, 숫자로 수치화된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게 나도 이 환경보호에 나도 동참할 수 있구나.’라는 이러한 

마인드를 처음으로 살면서 가져볼 수 있었고 (H 학생의 면담)

4) 행동 측면의 효과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으로 인한 행동 측면에

서의 효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 약 행동을 

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꾸 히 실천하는 ‘지속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익

힌 여러 가지 기 약 행동이 학생들의 생활 습

으로 정착되어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지속 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근데 진짜 변한 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세

탁기도, 저도 이제 자취를 하면서, 진짜 몰아서 어쩔 수 없게 

될 지경 가서 돌리게 되고, 그리고 또 불림 기능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밥도 이제 뭐 다 최대한 전기를 아끼려고 하고 

있고 (A 학생의 면담)

행동적인 것에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일단 불을 정말 잘 

끄고, 정말 쓸데없이 코드를 다 꽂아놨었는데 집에서, 그거를 

다 이제 뽑고, TV나 컴퓨터 안 쓸 때는 다 뽑는 거 이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G 학생의 면담)

어떤 학생들은 기 약 행동의 지속 인 실천

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물 약, 재활용품 분리배출, 

라스틱 사용 이기와 같은 친환경 소비 등 다양

한 친환경  행동에 참여하 다. 이처럼 지속 인 

기 약 실천이 다른 친환경  행동으로 이되는 

상을 ‘실천 범 의 확 ’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뭐, 물도, 일단 환경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 환경에 대

한 관심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나 씻을 때도 물도 

아껴 쓰고. 원래 물 계속 틀어놓으면서 샤워했는데 조금씩 끄

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분리배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B 학생의 면담)

지금은 되게, 이제 사소한 것까지도, 저는 잘 지키려고, 분리

수거하는 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아니면 길에 버려

지는 쓰레기도 사소한 거,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주워서 쓰레

기통에다 넣어둔다던가, 이런 작은 태도부터가 변한 것 같습

니다. (H 학생의 면담)

수업이나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했던 내용에 

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환경문제와 쟁

을 다루는 신문 기사  유튜  상을 검색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환경 련 이슈 탐구’는 수업

이나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심을 바탕으로 더 

폭넓게 환경 련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모색

하는 행동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직접 따로 찾아보면서 더 많은 

것을 찾아보고, 모아이 석상 얘기도 제가 집에 와서, 다시 또 

인터넷에 검색해 봐서, 제가 더 흥미로운 사실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 학생의 

면담)

환경 프로젝트를 하면서 에코백이나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환경을 

더 망치는 주범이 됐다, 그걸 듣고 그냥 이렇게 해서 성공하

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하나 뭔가 환경에 나왔, 환경 관련

된 그런 프로젝트나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좀 더 비판적

으로 바라봐야겠다, 그런 시선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 

전보다. (I 학생의 면담)

몇몇 학생은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가치나 태도 변화를 바탕으로 주변 사

람을 설득하고 친환경 행동의 실천을 권유하기도 하

다. 이러한 친환경 행동의 ‘설득과 ’는 환경문

제 해결을 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책임감이 반 된 매우 극 인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가족들한테도 그거를, 저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

더라고요. ‘지금 북극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자외선에 피부암 발병률이 올라갔대’ 하면서, 그런 얘기도, 

저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A 학생의 면담)

최근에도, 다른 친구가 이제 자취방에서 계속 불도 안 끄고 

다니고 그런다 했을 때, 그거를 제가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했는데 되게 괜찮고, 전기 절약도 많이 되

고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 내 개인적인 태도로 인해. 그

래서 너도 불은 끄고 다니고 좀 해봐라.’ 이런 것들을 권유하

게 됐어요. (I 학생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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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설명 모형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에 한 잠정

인 설명 모형을 구성하기 하여 근거 이론의 체계

 근법  선택  코딩 단계에 기반한 자료 분석

을 하 다. 먼  포트폴리오, 결과 보고서, 면담 내용 

등을 심층 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11개의 하  범주 

사이에 존재하는 계를 아홉 명의 학생에 하여 

개인별로 정리하 다. 다음으로 개인별 정리 결과에

서 반복 으로 발견되는 하  범주 사이의 계를 

추출하여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와 원인 

사이의 인과 계를 설명하는 잠정 인 모형을 구성

하 다(Fig. 6). 자료를 심층 으로 분석한 상 학

생 아홉 명  다섯 명 이상에게서 나타난 계는 강

한 향(모형에서 실선으로 표 )으로, 3
∼

4명에게

서 나타난 계(모형에서 선으로 표시)는 어느 정

도의 향으로 해석하 다.

‘구체 인 지식의 습득’은 지식 측면의 ‘환경 이슈

에 한 지식’에 미치는 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가

치  태도 측면의 ‘환경문제에 한 공감’에 미치는 

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은 

가치  태도 측면의 ‘환경문제에 한 책임감’에 미

치는 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행동 의향’에도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공

으로 얻은 성취감’은 행동 측면의 ‘지속  실천’에 강

한 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실천 과정에서의 직

 경험’은 가치  태도 측면의 ‘환경문제에 한 공

감’과 ‘행동 의향’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행동 측면의 ‘지속  실천’에도 어느 정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치  태

도 측면에서의 효과 범주가 행동 측면에서의 효과 범

주에 향을 미치는 사례가 몇 가지 있었다. ‘환경문

제에 한 책임감’은 ‘실천 범 의 확 ’에 미치는 

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환경문제에 한 공감’도 

‘환경 련 이슈 탐구’와 ‘설득과 ’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이 환경 련 지식 습득, 비  사고력 

함양, 올바른 가치 과 태도, 친환경  행동 등 여러 

측면의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극 으로 참여하는 시

민의 양성이 환경교육의 궁극 인 목 임을 고려한

다면 행동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에 집

하여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할 필

요성이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을 증진하는데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인 원인은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성공

으로부터 얻은 성취감이었다. 원인 범주에 해당하는 

하  범주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만 직 으로 

행동 측면의 효과 범주  ‘지속  실천’에 강한 

향을 미쳤다. 한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은 ‘환경

문제에 한 책임감’을 매개로 ‘실천 범 의 확 ’에

도 강한 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을 끌

어내기 해서는 학생이 지닌 환경문제에 한 무력

감이나 회의 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요한데, 

로젝트 수행에서 성공을 경험하면서 얻은 성취감이 

여기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도 학습자가 자신의 실천 결과에 해 성취감이

Fig. 6. A model about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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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람과 같은 정  정서를 느끼는 것이 요함

을 지 한 바 있다(최지선과 윤순진, 2022).

원인 범주에 해당하는 하  범주가 행동 측면의 

효과 범주에 향을 미치는  다른 경로는 가치  

태도 측면의 효과 범주  ‘환경문제에 한 공감’을 

매개로 하는 것이었다. ‘구체 인 지식의 습득’이나 

‘실천 과정에서의 직  경험’ 하  범주는 ‘환경문제

에 한 공감’을 매개로 ‘환경 련 이슈 탐구’와 ‘설

득과 ’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가

치, 규범, 신념, 태도 등은 친환경 행동에 향을 미

치므로(백성희 등, 2021; 이화진, 2021) 친환경 행동

을 증진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친환경  가치와 태

도를 가지는 것이 요하다.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

램을 통해 학생들은 구체 인 환경 련 지식을 습

득하여 막연하게 느끼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

게 되었고 행동을 직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즉, 지속가능

성 교육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과 실

제로 행동을 실천해 본 경험은 학생들이 친환경  가

치와 태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행동으로 

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제언

지속가능성에 한 질 높은 교육과 학습이 요

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해서는 이 문제에 한 

기술 , 정치 , 경제  해결책뿐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 이기 때문

이다(Carrapatoso, 2021). 그러나 타 교과와 달리 환경

교육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

을지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 과목에

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과 직 인 계가 없다고 

여기기 쉽다(최지선과 윤순진, 2022). 한 강의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의 환경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효과 인 환경교육을 

해서는 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이 학습자가 주

도 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에게 용할 수 있는 

로젝트 기반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여 소개하고, 이 로그램을 비 교사를 상으로 

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로젝트 기반 지속가능성 교

육 로그램은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과 인식  태

도를 정 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환경 련 행동  태도 검사 결과, 로그램을 

용한 이후 생활 속에서 기 사용과 련하여 친

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학생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

가하 고 기후 변화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

도 정 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포트폴리오, 

결과 보고서, 면담 내용 등에 한 심층  분석 결과

에서도 지식, 가치  태도, 행동 측면에서 여러 가

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이 교육 경험에 능동 으로 참여하거나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젝트 기반 학습 략이 환경

교육에 효과 이라는 선행연구(오형나 등, 2019; Stern 

et al.,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학생들이 정보의 

수동 인 수용자가 아닌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탐

색하는 로젝트 기반 학습 략은 이론  지식을 

구체 인 행동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Carrapatoso, 

2021) 환경교육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교육에서 교사의 문성을 함양

하기 해서는 교사 교육이 요하고(Ferreira et al., 

2009) 환경 련 실천을 포함한 환경교육 경험은 교

사의 신념과 친환경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백성희와 김찬종, 2019; 백종송과 김

찬국, 2019; 주은정 등, 2013; 황윤성과 조성진, 2019). 

따라서 앞으로 환경교육을 효과 으로 실천하기 

해서는 비 교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쌓고 환경교육에 한 올바른 인식을 

지니며 행동할 수 있도록 로젝트 기반 지속가능

성 교육 로그램의 실천을 확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에 한 설명 모

형 탐색 결과, 로젝트 수행 성공으로부터 얻은 성

취감은 기 약 행동의 지속  실천에 뚜렷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을 

끌어내는 가장 효과 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로그램을 계획할 때 학생들이 만족

감, 뿌듯함, 보람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주제와 

상황으로 로젝트를 구성해야 하고,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도 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실패

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에 한 설명 모

형에서는 친환경  가치  태도를 매개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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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향을 미치는 원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공으로 얻은 성취감은 환경문제에 한 책임감을 

매개로 기 약 이외의 다른 환경 련 행동으로

의 실천 범  확 에 향을 미쳤다. 한 구체 인 

환경 련 지식의 습득이나 로젝트 실천 과정에

서의 경험은 환경문제에 한 공감을 매개로 환경 

련 이슈 탐구와 설득과 라는 친환경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행동을 증진

하기 해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이나 개인  노력의 효

과에 한 회의 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요한데, 

지속가능성 교육 로그램을 통해 구체 인 환경 

련 지식을 습득하고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행동을 실천한 경험이 학생들의 친환경  가치와 태

도를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로젝트 기반 학습 자체가 성공 인 학습

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Frash et al., 2004) 학생들의 

정 인 로젝트 학습 경험을 해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고 효과 으로 과제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할이 요하다(유지원, 2022). 이 연

구에서 기 약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매주 피드백 면담을 제공하 고, 피드백

은 학생들이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여

러 측면에서 향을 미쳤다. 학습자는 피드백을 통

해 이론과 실제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난 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교수자의 설

명을 인지  비계로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통

합된 실천  사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

주와 박진희, 2023; 장선 , 2014). 추후 연구에서는 

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이 학습자

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로젝트 기반 

학습에 효과 인 피드백의 수 , 유형, 시기 등을 밝

히는 심층 인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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