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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요구와 실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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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D광
역시와 C도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288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실태와 요구, 지
속가능발전교육 인식,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의지의 전반적인 경향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 중 환경지속성 영역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유아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내용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고 균형감있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유아교사들은 지속가능발
전교육이 유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실천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실천의지가 강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현직교사를 위한 교사교육과 교육자료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지역사회와의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erceptions and willing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o practic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empirically analyzed. A survey was conducted on 288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the D and C Provinces. The survey covered
the operation status, demand and recogni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llingness 
to impart such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mong the various area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highest content was devo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arly childhood teachers demanded that the content for the educ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be structured into balanced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These teachers agreed tha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necessary for young children, and
they showed a strong will to plan and impart suitable educational programs. Hence, it was suggested that
programs and materials to support this should be developed, and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sought. It was further suggested that teacher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for 
incumbent teachers should be provided and that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should be accompanied 
by establishing sharing and cooperative systems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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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질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지
속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으로서, 자연과 공
존하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
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2]으로 정의된다. UNESCO에
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자 지구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문화, 사회,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며, 교
육을 통하여 가치, 행동,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중심의[2]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
고 있으므로 누리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3]을 강조하고 있
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유아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유아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며,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제를 함께 다루
는 포괄적[3]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
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나와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지
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에 공감하여 국가교육과정 
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등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2]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적을뿐만 아니라 인식과 
관심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적용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따라서 실행의 주체
인 유아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 대한 연구
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방법과 실태조사, 교육과정 
분석, 교사의 인식 조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초‧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3], 지속가
능발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연구[9]로 제한
적으로 수행되었다. 

유아기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져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습관, 역량과 기술을 습득
한다면 이는 평생동안 지속이 되어 그 이후의 삶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7],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
은 유아기여야 한다는 인식[8,9]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
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주
체는 일차적으로 유아교사이기 때문에[10], 올바른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요구와 실천 의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다. 

2. 이론적 배경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유아교육과 관련된 세부목
표를 독립적으로 포함시키면서 세계 각국은 유아가 지속
가능한 태도를 갖춘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1,4]. 유아기에도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복잡한 사고가 가능하며 지속가능발전교
육에 대한 개념은 유아기시기에 도입할수록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1]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유
아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경험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역량과 부합되는 것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발견된다는 믿
음[5]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논의를 통해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
며, 유아기에 습득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는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1]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유아기부
터 교육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유아기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져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습관, 역량과 기술을 습득한다
면 이는 평생 동안 지속되어 그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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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6,7]
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아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측면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생존을 넘어
[1]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자라나 지속가능한 세상
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 유아기에 지속
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의 효과가 잘 나타나
며,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8,9],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은 유아기이어야 한다는 
인식이[10]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아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 방향은 크게 
주제 중심 접근과 역량 중심 접근으로 구분된다[11]. 영
국과 호주의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들은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
우에는 유아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와 기술을 증
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중심 교육을 추구하
고 있다. 주제 중심과 역량 중심 접근법 모두 유아교육에
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용과 실천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 스스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속가
능발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유아교육에 적용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쟁점
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
여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쟁점과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11,12]. 
유아는 자신의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문제를 인
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가 처한 문화적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내용은 지역성과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
정해야 한다. 왜냐 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적·환
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삶의 전 영
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내용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지구적·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쟁점들을 수용하면서 계속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는 유아가 교육을 통
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고, 자신

들의 행동과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실제 문제를 사회․환경․경제적 측면의 연관
성을 고려하여[11] 유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
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중심축인 환경, 사회, 경제
의 쟁점이 포함된다[13]. 환경적 영역에서는 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국가 간, 세대 간, 그룹 또는 개인 간에 나타나는 다름에 
대한 존중, 삶과 생태계의 연관성,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지속가능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데 초점
을 둔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인식하여 낭비를 줄이고 절약
을 장려하는 내용을 다룬다[4].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 및 내용은 상호의존적인 관계
에 있으므로 각 영역의 독립된 내용 뿐만 아니라 영역 간
에 공유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해
결을 위한 모든 과제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D광역시와 C도 지역에서 현재 학습공
동체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유
아교사 2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교사의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실천 의지를 측정하기 위
해 선행연구[2,3,10]에서 개발한 개발한 문항을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배경특성 문
항,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실태와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
식을 측정하는 문항,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
한 실천 의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
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
성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8(환경지속가능성 .88, 사회지속가능성 .87, 경제지속
가능성 .90)로 나타나서 신뢰로운 측정도구임이 확인되
었다. D광역시와 C도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에서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 중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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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다음 각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회수
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320부를 배포하여 총 295부가 
응답 및 회수되었지만(회수율 92.2%) 응답이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자료 7부를 제외하고 총 288부를 최종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실태와 요구, 지

속가능발전교육 인식,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의지의 전
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배경특성변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과 실천의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의 차이검
증(t-test)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요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내용 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지속성 영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Spec. N(%)
economic sustainability 8(2.8)

social sustainability 24(8.3)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56(88.9)

total 288(100.0)

Table 1. Proportion of sustainability in the cont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Table 1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중 ‘환경
지속성 영역’(88.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회지속성 영역’(8.3%), ‘경제지속성 영
역’(2.8%)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교육대상 유아의 
연령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유아들의 연령에 대해 유아교사들은 ‘4세 이상’(36.1%)
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3세 이상’(33.3%)과 ‘5
세 이상’(30.6%)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시작 연령은 크
게 무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Spec. N(%)

3 years or older 96(33.3)
4 years or older 104(36.1)

5 years or older 88(30.6)
total 288(100.0)

Table 2. Age of young children suit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기 좋은 주제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Spec. N(%)

daycare center and friends 96(33.3)
me and my family 80(27.8)

hometown 88(30.6)
flora and fauna and nature 216(75.0)

health and safety 120(41.7)
daily life tools 80(27.8)

transportation 112(38.9)
our country 56(19.4)

countries around the world 104(36.1)
spring, summer, fall, winter 192(66.7)

total 288(100.0)

Table 3. Good top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in the Nuri course (multiple 
responses)

Table 3에 의하면,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하기 좋은 주제에 대해 전체 유아교사들의 75.0%가 
‘동식물과 자연’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66.7%), ‘건강과 
안전’(41.7%), ‘교통기관’(38.9%), ‘세계 여러 나라’(36.1%), 
‘어린이집과 친구’(33.3%), ‘우리 동네’(30.6%)의 순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의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은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 지

속가능성, 경제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분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적인 인식수준과 하위요인별 인식수준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배경특성변인을 기관유형별과 
기관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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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M SD t
agency

category
daycare center
kindergarden

120
168

50.86
51.61

4.26
4.10 -1.06

agency
location

cities
urban complexes

64
224

51.75
51.17

3.24
4.40 .81

전   체 288 51.30 4.17
lowest 18, highest 72, median 36 

Table 4. Early childhood teachers’ level of awaren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Table 4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
식 수준은 평균 51.30(SD 4.17)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
식수준을 유아교사의 배경특성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기
관유형과 기관소재지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시 지역과 읍면 지
역 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가 
어떠한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pec.
at all
yes
not

yes
not yes very

yes

Plan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
(0.0)

40
(13.9)

200
(69.4)

48
(16.7)

Operate various 
experiential activitie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
(0.0)

88
(30.6)

152
(52.8)

48
(16.7)

Collaborate with parents 
and comm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
(0.0)

80
(27.8)

144
(50.0)

64
(22.2)

Participate in training 
and conference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6
(5.6)

88
(30.6)

160
(55.6)

24
(8.3)

Table 5. Willingness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Table 5에 의하면, 유아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에 대한 실천의지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유
아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유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실천의지가 강하게 나타났
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과 실
제 교육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실천의지와는 달리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실천과 관련된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
력, 연수와 학회 등 교육 참여,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천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내용 중 ‘환경지속성 영역’(88.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회지속성 영
역’(8.3%), ‘경제지속성 영역’(2.8%)의 순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유아들의 연령에 대해 유아교사들은 ‘만4
세 이상’(36.1%)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누리과정
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기 좋은 주제에 대해 전체 
유아교사들의 75.0%가 ‘동식물과 자연’을 가장 많이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환경지속성 영역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
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지만 각각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상호 접하게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1]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을 통합하고 균형감있게 구
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사회, 
경제 영역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
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
하고 학습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
육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적 
접근과 관련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제적으
로 운영될 필요성을 제기되는 연구결과이다. 

둘째,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수준은 평균 
51.30(SD 4.17)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의 환경 지속성 관련 지속가능발전교
육 인식 수준은 평균 8.05(SD 1.33)으로 나타나서 비교
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비교적 높
은 수준을 나타낸 유아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
한 인식수준은 연구참여자 중 절반이상의 교사들이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연구결과[3]와
는 차이가 있다.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현재 그리
고 유아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사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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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교육이라면[10] 그리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기 지속가
능발전교육은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지속가능발전교육
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
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실천의
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들은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유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계
획하는 등 실천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들
에서 공통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이 대부분 낮으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것을 지적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유아에게 올바르게 실행
되기 위해서는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
는 다각적인 지원과 다양한 경험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과 실
제 교육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실천의지와는 달리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실천과 관련된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
력, 연수와 학회 등 교육 참여,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천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및 실천 의지를 조사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종합
해 보면, 유아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게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하므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이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
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NESCO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
을 위해 교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
해서는 교사교육이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유아교사역량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
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효과

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다양
한 제도적 지원 방안[1]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
전교육에 대한 실행 사례집이 부족하여 매번 새로운 활
동[1]을 고안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함께 지적한 연구결과
들[13,14]과 같은 맥락에서 제안된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직교사를 위한 교사교육과 교육자
료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지역사회와의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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