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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ject-based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to solve the problems in family life. 

The developed process can be a practical plan to activate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ed on living environment problems

curriculum of Home Economic Education[HE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urriculum of HE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catego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tudy selected 10 themes and developed a project-based 

HEE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with 8 sess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ed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are as follows.

First, HEE curriculum included environmental knowledge, values and attitudes, competence, and practice and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related categories in achievement standards and learning elements. Second, since HEE curriculum

has a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plan based on project-based learning that allows learners to recognize and solve problems

themselves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al life-centered learning themes rela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It was also proposed

that the subject of HEE has a high correlation with environmental competence and environmental practice, and thus environmental

contents that can raise students’ interests in society and environment should be added to the HEE curriculum.

The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classes such as HEE classes or free semeste. A follow

up study would need to test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is teaching and learning plan by implementing it to the actual class.

Key words: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teaching-learning instruction in HEE), 생활환경교육(living environment education),

프로젝트 중심 학습(project-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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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OVID-19, 산불, 태풍, 이상기온, 미세먼지 등 최근에 발생

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경고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인류

가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지속

적으로 고민하도록 한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에 대한 요구이며, 동시에 우리가 직면

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필요성이 높

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회의적이라

고 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Nilson, Bergquist, & Schultz, 2017; 

Schultz, 2014). 그러나 학습자가 ‘동기(motivation)’를 통해 자

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환경교

육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Williams & Williams, 2011). 

예를 들어, 실제 5년에 걸쳐 학생 주도형 실천적 환경교육을 

실시한 사례(Oh, Eom, & Jun, 2019)에서 학교 내 환경교육의 

효용성이 증명되었다. 특히, 환경교육이 실제 행동뿐만 아니

라 행동의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교과 내 환경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은 선택교과

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Ministry of Education[MOE], 2017) 

실제 중등학교 선택 비율은 6~7%에 불과하다(MOE, 2017). 

2018년을 기준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사 중 10%정도만

이 환경교육 전공교사이며(MOE, 2017), 중등학교는 106명으

로 평균 53개 학교당 1명이 있다(Lee & Cho, 2019)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환경 관련 주제들은 사회, 과학, 도덕, 기술⋅

가정 등 여러 교과에 흩어져 제시되어 있어(Park & Lee, 2011) 

이를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과가 중심이 되는 환경교

육이 필요하다. 실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학교 차

원이나 교과 차원보다는 지역 환경문제 중심의 비형식적 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Lee & Cho, 2019). 또한 

학교 안 밖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 밖 연구

는 비전문적이거나 제도적인 보완의 한계점이 있어 학교 환경

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개발하여 이를 학교 현장과 연계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Shin & 

Lee, 2009).

Bea, Lee와 Lee(2010)는 환경교육을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개발하여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에 옮기도록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문제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처럼 환경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

도록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반면에 가정교과는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녹색생활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과 관련

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세부적으로 소비생활, 의

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생활 영역별 연구뿐만 아니라 통합 

주제별(Kim & Cho, 2014) 연구도 이루어졌다. Jang, Lee, Park

과 Cho(2011)의 연구에서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가정영

역과 관련된 환경지식의 습득에서 나아가 실천적이고 체험적 

측면 또한 강조하였다.

환경교육은 간학문적, 다학문적 성격을 지닌 통합적 주제

를 다루고 있고(Moon, Lee, & Son, 2015 , 2015) 그 대상과 

내용이 인간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정교과에서 다루

고 있는 생활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 생명 존중 등의 주제는 

사회과학적 쟁점에서 내용과 목표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존재

한다. 2009 개정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녹

색 성장의 개념을 강조하였는데(Kwon, et al., 2016;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2009),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도 녹색가정생활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

을 담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

과의 통합적 특성을 강조하고 환경탐구문제와 쟁점을 찾아내

는 프로젝트형 교육 내용으로(Kwon et al., 2016) 환경교육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삶이라고 제시하면서

(MOE, 2017; Seo, 2017) 다른 교과의 학습 내용과의 통합적 

접근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2015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개인

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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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성격과 공동체와 환

경을 고려한 생활 자원 관리 내용을 배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정교과의 목표(MOE, 2015)와도 근접한다.

환경문제는 학습자의 문제 인식이 중요한데, 프로젝트 학

습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

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여 학습자들이 주체적인 수

행을 하도록 하여 궁극적인 학습목표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

(Choi & Cho, 2013; Kim & kim, 2019).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주요 범주인 의사소통능력, 책임

감, 참여와 협력을 기를 수 있다(Noh, 2011). 또한 환경과 관련

된 주제와 교육활동은 독립적이라기보다 교과 간 혹은 주제간 

융합과 활동성이 필요하기에 프로젝트 중심 학습은 가정교과

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문

제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실천적 환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가정교과

에서의 환경영역을 재구성하여 추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환경교육 관련 범주별 

내용으로 분석한다.

둘째, 가정교과에서의 생활환경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중

심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교육

우리나라 환경교과는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 선정된 이

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독립교과로 남아있으나 입시위주

의 교육과 수능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학교에서

의 환경교육은 학습자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Lee & Cho, 2019).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환경교육은 

학교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학습자의 

의식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Yoon & Nam, 2020).

가. 학교 환경교육

환경교육은 5차 교육과정까지 관련 교과에서 분산 지도해 

오다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신설된 선택교과로서 삶의 터전

에 대한 인식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

을 가꾸어 나가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OE, 

1992). 6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환경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점이 변화

하였는데 6차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 7차는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 2007 개정에서는 환경친화적 태도 함양, 2009 개정

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 사회, 개인에 대한 관계 통찰로 교육과정 개정

이 될수록 점차 넓은 범위 및 상위의 개념으로 환경교육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은 6차와 7차에서는 환

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 주를 이루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환경과 개인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범위

가 넓어졌으며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9 개정 역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녹색 사회를 위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인간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에 대해 배워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은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선정하여 문제 해결 위주의 프로젝트 학습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때 다양한 단원 혹은 교과와의 연계로 통

합적 수업을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주제를 통합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경우 그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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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평

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교과를 독립적인 교과의 

위치에 두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등학교에서 환경

을 선택교과로 수업을 하는 경우는 2016년 교육통계 기준으로 

6~7%에 불과했다(MOE, 2017). 또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은 전체 시수 대비 1% 정도만이 활용되고 있고(Lee & 

Cho, 2019), 다른 교과교육 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학교 내에서의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학교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여러 교과와의 간학문

적, 다학문적 통합을 통한 교과 내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한

다. 이에 환경교사에 의한 환경교육의 시행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도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학교 밖 환경교육

학교 밖 환경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내의 환경교육을 제외하

고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을 비롯하여 실생활 중심으로 시작하여 기후변화나 에너

지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와 내용 및 형식이 다양하다

(Yoon & Nam, 2020). 학교 밖 환경교육을 사회 환경교육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전문 환경교육과 일반 환경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환경교육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Content

Curriculum

Characteristics Goal Content
Teaching·learning 

method
Evaluation

6차

(MOE, 

1992)

•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통하여 환경 오염 방

지에 적극 참여하고 쾌

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

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를 지닌 시민을 기름.

• 다학문적 통합

• 지식 위주의 학습을 지양

하고 참여와 체험 중심

의 교육이 중요하고 프

로젝트형 학습이 중요

• 전인교육, 평생교육

• 환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

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

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를 가지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우리를 둘러싼 환경

• 환경의 변화

• 환경 오염 문제

• 자원 문제

• 자원 고갈과 그 대책

• 환경 보전과 쾌적한 환경

• 환경 보전 활동

•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목표를 균형있게 지도

• 타 교과와 연계

• 실생활과 관련된 중심으로 

학습 소재를 선정하되 국

제적으로 확대

• 실생활 사례를 학습에 활용

• 문제 해결 위주로 학습하

거나 프로젝트형 학습을 

적극 활용

•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

• 개념 적용하는 능력, 가

치관과 습관 변화, 문제 

해결 능력의 평가

• 환경문제 인식, 환경문제 

해결, 환경보전 활동 참여 

태도 평가

• 서술식 평가

7차

(MOE, 

1997)

•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환경보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가치 탐구

와 태도 변화에 비중을 

둔다.

•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

는 환경문제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강조

•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올바른 가치관, 감

수성 및 태도를 기르고,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인간과 환경

• 환경의 변화

• 자원은 생활의 원동력

• 지켜야 할 생활 환경

• 지구의 환경문제

• 환경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

• 쾌적한 환경 만들기

• 적절한 단원 및 내용 선

정하여 학습을 의미화 

시킴

• 간학문적, 다학문적 통합

•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

• 사회, 과학, 가정, 기술, 

도덕 등 관련 교과와 연계

• 다양한 수업 방법 활용

• 지식 위주 지도를 지양하고 

활동 중심으로 전개

•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평가 균형

• 과정평가

•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 환경보전 실천성 평가

2007 개정

(MEST, 

2007)

•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관

계와 인간에 의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의 소

중함을 깨달으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식

과 기능, 환경친화적 사

고와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

• 환경 감수성과 인식을 길

러 환경과 인간의 관계

를 바르게 이해하며 환

경에 대한 지식의 탐구

와 문제 해결능력과 기

능을 갖추고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환경의사 결

정력과 환경친화적 가치

관을 함양하여 환경보전

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

고 실천한다.

• 환경과 나의 관계

• 생태계 속의 나

• 우리 활동과 환경의 변화

•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

• 맑고 상쾌한 공기

• 깨끗하고 풍부한 물

• 생명의 터전인 흙

• 우리생활과 자원 및 

에너지

• 간학문적 탐구 방법

• 주제 및 쟁점 중심 학습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 보편적 소재와 실생활 

소재 활용

•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

•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Table 1. Changes in environmental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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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수는 

대략 15% 정도로(Lee & Cho, 2019) 학교 밖 환경교육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환경교육 관련 

시설은 약 4000여개에 이르고 있다(MOE, 2017). 이처럼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밖 환경교육은 학습자 혹은 시민

을 주체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지니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내 교육으로의 흡수를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2019; Shin & Lee, 2009).

2. 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

환경교육은 시기에 따라 명칭이 변화하여 1960년대까지는 

자연학습, 1970년대에는 자원이용교육 혹은 환경보전교육, 

1980년대에는 세계화교육,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 해결시민

교육,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확대되어 왔다

(Choi, 2006). 이에 대해 Lee(2013)은 환경교육이 인식-지식-태

도와 가치-사고 기능과 참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패러다임

이 변화해왔다고 하였다. 환경교육이 가지는 지향점은 교육적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넘어 지구

촌 환경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경험을 

말한다(Ha, 2020). 환경교육은 범교과 학습으로 학교 내 교육

과 학교 밖 교육으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간학문적, 다학

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성으로 연구되

는 영역이기에 관련 선행연구를 전부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으

로 무리가 있어｢환경교육｣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1990년｢환경교육｣학회지에 발행된 논문부터 

2020년 33권 3호(86호) 총 844편이며, 2020년에 발표된 논문 

21편을 2010년대로 포함시켰을 때 1990년대 264편, 2000년대 

249편, 2010년대 331편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2010년

대에 와서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기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자연교육, 도시 생

태학습 등의 연구가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자연 체험

교육 연구와 함께 환경교육을 위한 정책 연구가 나타나기 시

작했고, 2010년대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 혹은 교재개발 연구, 교육 자원에 대한 연구들

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10년대 초기에는 사례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 점차 효과 검증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교육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 환경교육, 학교 환경

교육, 일반 환경교육 연구로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Jang, Lim, & Jeon, 2019) 영역을 나눌 수 없는 연구 158편을 

제외하고 사회 환경교육 165편, 학교 환경교육 309편, 일반 

환경교육 212편으로 학교 환경교육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Jang, Lim와 Jeon(2019)은 사회 환경교육의 

경우 경영, 소비, 가정, 시민 단체,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연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야외활동이나 현

장학습을 위주로 한 비형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

다. Hwang, Seo, Lee와 Hong(2012)은 학교 환경교육을 7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초⋅중등학교로 한정되어 학교 환경교육

에 대한 이론 및 제안 혹은 방향성,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태도, 행동, 소양 등의 행동 양식, 학교 환경교육의 현황, 

수업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또는 분석, 교육과정과 교과서 외의 환경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 환경교육 실천가인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이다.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주제

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을 통해 학습자 변화를 모색

하는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개발하여 이를 학교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일반 

환경교육의 경우 자연, 환경문제, 환경 관련 정책의 이해와 

환경교육 관련 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 

환경교육이 제한한 연구대상(초⋅중등)과 사회 환경교육이 

제한한 연구 주체(기업, 사회, 시민단체, 동아리 등)를 제외함

에도 불구하고 주로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연구가 많고 중

복되는 경우가 존재했다(Shin & Lee, 2009).

환경교육 관련 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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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Jang, Lim와 Jeon(2019)는 학교 밖 환경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 1990년대에는 환경에 대한 실태나 현황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프로그램 연

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학교 내 교육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을 일정한 때와 장소에서 실시하는 비형식 교육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Lee와 Cho(2019)는 학

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 연구에서 교육자가 상당수 비전공자이

며 학교 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규교육과정 외 

환경교육 기회가 더 많은 것을 바탕으로 환경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 혹은 연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Jeong(2020)은 국내 환경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 환경교육을 

프로그램 소재와 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학교 환경교육 수업 주제, 초등학교 

환경 소양 등 5가지 토픽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특

히, 지속가능발전교육이 2010년대 이후 활발해져 이와 관련된 

개인 인식의 변화, 행동 변화 등의 환경적 소양과 관련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3. 가정교과에서의 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

가정교과에서의 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

리나라에 환경교육이 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가정교과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환경교육의 

관련성(Kim, 1996)을 살펴보거나, 가정과 교사(Bea, Lee, & 

Lee, 2010; Kim & Sung, 2000; Lee, 2008)와 학생의 인식도(Jang 

& Park, 2003; Kim & Chung, 1998; Kim, 2011, Lee, 2008) 및 

실행도(Bea, Lee, & Lee, 2010; Kim & Sung, 2000; Kim, 2011; 

Lee, 2008)를 살펴보는 연구, 방안(Chung, 2004; Wang, 1999)이

나 방향(Lee, 2011)을 제시한 연구, 학습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

(Kim & Park, 2003), 교수학습 개발 및 적용(Kim & Cho, 2014)

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에는 환경교육이라는 개

념이 명시되기보다는 녹색생활교육(Jang, Lee, Park, & Cho, 

2011; Joo, Lee, Yoo, Kim, & Jung, 2015; Kim & Cho, 2014; 

Kim, Cho, & Kim, 2015; Park, 2010), 지속가능발전교육(Jang, 

Lee & Lee, 2020; Ju, 2016; Kim, 2020; Kim & Kim,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Choi, Lee, Kim, Kim, Lee, &　Cho, 2019; 

Choi, Park, & Shim, 2020; Kim & Cho, 2020)와 관련된 연구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가정교과의 주제로는 소비생활(Jang & 

Park, 2003; Ju, 2016; Kim, 2020; Kim & Kim, 2020)과의 관련성

을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의생활(Bea, Lee, & Lee, 

2010; Choi, Park, & Shim, 2020; Chung, 2004; Jang, Lee, & 

Lee, 2020)과 식생활(Joo, et al., 2015; Kim, Cho, & Kim, 2015), 

주생활(Choi, et al., 2019; Kim & Cho, 2020) 등 모든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가정영역(Lee, 

2011; Wang, 1999), 통합 주제별(Kim & Cho, 2014) 연구도 

이루어졌다.

Kim과 Park(2003)의 연구는 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환경

교과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멀티미디어 학술 자료를 제작하

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전

환과 행동 실행 변화를 드러내었다. Kim과 Cho(2014)의 연구

에서는 통합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적용하여 통합적 사고

력과 문제 해결력의 향상과 녹색 가정생활은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포함되며 실천이 강조되어야 함을 드러내었다. 

Jang, Lee, Park과 Cho(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

등 가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양국의 환경교육 내용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실천적이고 체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교과목과 함

께 통합적 전개를 통해 환경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제안하

고 있다. 가정교과는 실제 생활과 연계된 실천적 종합 학문의 

성격을 지녀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제가 많고 프로젝

트형 수업이 가능하여 교과 내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가정교과와 프로젝트 중심 학습

프로젝트 중심 학습은 학습주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학습

자가 계획하여 깊이 있게 연구⋅조사⋅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Ha & Oh, 2001).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학생

들이 수업에서 학습의 주체가 되어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

는 목적 지향적 협동 활동으로서,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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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쟁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으로 정의한다(Lee & Hwang, 2019). 이러

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초등이나 기술

교과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Lee(2006)은 실과 목공

수업에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통해 수업만족도와 제품의 

설계 능력, 창의성,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Jang과 Lee(2007)는 기술 재료의 이용 단원에서 Kim, Woo와 

Kim(2007)은 운동 물체 만들기 단원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

해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서 높은 학업성취도에서 효과성을 

드러내었다. 가정교과에서는 Choi와 Cho(2013)의 연구에서 

‘주거 공간 활용’ 단원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 

창의⋅인성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배려심, 

협동심에 효과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즉, 가정교과는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삶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과로써 프로젝트 중심 수업 진행을 

위한 학습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에 가정교과에서 환경과 관련

된 학습주제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환경

교육 관련 범주별로 분석하여 가정교과의 학습요소를 중심으

로 환경교육 관련 핵심요소를 가정생활 중심으로 주제를 추출

하여 중등학교 현장에서 가정교과 수업으로 직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교육의 절차를 적용하여 <Figure 

1> 과 같이 진행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분석-설계-개발-검토로 진행되었다. 분석 

단계에서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을 환경교육 관련 범주

별 내용으로 분석하여 환경교육 주제를 선정하였다. 설계단계

에서는 가정교과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환경교육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검토 단계에서는 가정교과 생활환

경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의 실행가능

성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범주별 분석

⇩ ⇩

교수⋅학습 

과정안 설계

주제 

선정

￭ 주제 추출 및 타당도 평가

￭ 주제 선정

⇩ ⇩

프로젝트

준비

￭ 집단 구성 방법 결정

￭ 계획

⇩ ⇩

아이디어 

도출

￭ 세부 내용 선정 및 기획

￭ 발산법을 활용한 의견 도출 및 

회의

⇩ ⇩

프로젝트 

설계

￭ 요소 선정 및 세부 단계 설정

￭ 역할 분담 및 관련 조사

￭ 해결방안 탐색

⇩ ⇩

프로젝트 

수행

￭ 수정 보완

￭ 수행과제 결과 산출 및 수행

⇩ ⇩

프로젝트 

평가

￭ 발표, 자기⋅동료 평가

￭ 피드백

⇩ ⇩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 교수⋅학습 과정안 10개(6~8

차시)

⇩

￭ 교수⋅학습 과정안 검토(전문

가집단)

 - 1차: 교수⋅학습 과정안 검토

(전문가집단)

 - 2차: 교수⋅학습 과정안 수정

(연구자)

 - 3차: 교수⋅학습 과정안 타당

도 평가(전문가집단)

Figure 1. Research procedure



44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3, No. 1

2. 연구방법

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범주별 분석

가정교과에서 환경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

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을 분석하였다. 환경교육 관련 내용 분석틀은 Lee 외(2020)

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Choi 외(2014)에서 

제시한 환경지식 중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근거로 이용하였다(Table 2). 환경교육

을 네 개의 범주로 살펴보면, 환경지식 뿐만 아니라 환경 태도 

및 가치, 환경 역량, 환경 실천과 참여로 살펴볼 수 있다. 환경

지식은 지구생태 시스템, 인간사회, 인간활동, 환경문제와 관

Categorization Keyword

환경지식

지구생태 시스템 지식 지구계(물, 대기 등), 자원과 에너지, 생태계의 원리(구조와 기능, 변화, 패턴, 

다양성, 상호의존성과 연결), 기후,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

인간사회 시스템 지식 도시, 건축, 교통, 농업, 생활방식, 소비, 산업, 윤리, 에너지시스템, 인구, 

기후 변화 (환경과 관련)

환경과 인간사회

(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

자연환경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서비스, 생물문화다양성, 

기후변화, 사회-생태 시스템

인간 활동과 환경 위생, 좋은 식품, 올바른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건강과 합리적 소비 

및 로하스(LOHAS), 친환경적인 삶의 태도

환경문제와 쟁점 건축, 교통, 농업, 생활 패턴, 소비, 산업, 과학기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 또는 환경분쟁(갈등) 사례

환경문제 해결 및 실천전략 환경철학 및 윤리(환경관 포함), 환경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발전 원칙(형평성,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주거, 지속가능한 교통, 

녹색소비행동, 에너지절약방법, 환경보전, 환경관리방법, SDGs

환경

태도⋅가치

환경감수성 및 공감 환경/생태감수성, 변화 인식, 감정이입, 공감, 배려

책임감 (환경과 관련된) 개인적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행동 의향 행동 의지, 행동 의향

환경 역량

시스템⋅통합적 사고 역량 쟁점의 복잡성(사회경제-문화-환경 요소 얽힘), 불확실성(정의, 원인, 전망, 

해법 등), 위험에 대한 이해와 고려, 시스템 사고, 통합적 이해

협력과 공동체 역량 공동 학습, 갈등 조정, 협력, 협동, 공동체 의식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역량 발표, 표현, 대화, 소통

문제 해결 역량 환경쟁점(문제)에 대한 대안/해법/해결방안 제시⋅선택⋅적용

미래⋅디자인사고 역량 미래 예측과 전망(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미래 기후변화, 미래 미세먼지 

농도, 인구 변화와 환경 변화 등), 설계와 구상, 프로토타입, 기술 개발

환경 실천과 참여

(※환경⋅지속가능성

사안과 주제 관련)

환경과 대면하기 자연/인공 환경 체험하기, 장소/사회/시설 방문하기,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해하기, 환경⋅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실제 쟁점을 대면하기,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기,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검토하기, 변화 가능성 찾기

환경문제/ 쟁점탐구하기 환경⋅지속가능성 문제 조사⋅탐구하기, 환경⋅지속가능성 쟁점 조사⋅

탐구하기

환경문제 해결 계획하기

(변화 계획하기)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대상 정하기, 실행 범위 정하기, 

실행 계획안 마련하기

환경문제 해결 실행하기

(변화 만들기)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행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기. 실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평가하며, 성찰하기. 또 다른 환경적 

실천으로 나아가기

Table 2. Contents analysis frame rela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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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지식 및 환경문제 해결 및 실천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구성된다. 환경 태도 및 가치는 환경 감수성 및 공감, 책임감, 

행동 의향에 관한 내용이다. 환경 역량으로는 환경과 인간,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사고, 협력과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미래⋅디자인 사고 역량을 의미한다. 

환경 실천과 참여에 대한 내용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실행

을 위한 단계별 활동으로 제시된다.

나. 교수⋅학습 과정안 설계

1) 환경교육 주제 선정

(1) 주제 추출

본 연구에서는 환경교육 범주별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분석을 토대로, 주제와 관련된 학습요소를 탐색하였다. 

각 학습요소를 바탕으로 생활 속 학습자와 관련이 되는 내용

을 중심으로 계열화하고 각 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

습 목표를 정하였다. 특히, 학교 내, 교과 내 환경교육이 가능

하도록 학습요소별 환경 관련 주제를 살펴 프로젝트 중심 학

습이 가능한 주제로 분류하였다.

(2) 주제 타당도 분석

추출된 주제의 타당도는 프로그램 설계 타당도 평가지(Oh, 

Lee, & Lee, 2014; Woo & Lee, 2020)를 본 주제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Table 3>과 같이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타당도 검사는 중학교 가정교사 중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게 실시하였다(Table 4). 가정

교과에서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 환경교육이 가능한 주제를 추출하여 이에 

Number Expert Education Office Affiliated school
Educational 

career

Final academic 

background

Process-based 

evaluation expertise

1 A 서울 H고등학교 25 석사 교육부 연구 참여

2 B 경기도 I고등학교 18 석사

3 C 경기도 O중학교 29 석사

4 D 부산 G중학교 18 박사

5 E 부산 K중학교 15 석사 시도교육청 연구 참여

6 F 광주 G중학교 12 박사

7 G 광주 K중학교 15 석사

8 H 대전 D중학교 17 석사

9 I 충남 K중학교 17 박사

10 J 전남 Y중학교 31 석사 시도교육청 연구 수행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experts

Evaluation element Evaluation contents
Evaluation score

1 2 3 4 5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학년 적합성 학습의 난이도가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가?

시간 구성 학습 내용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학습 활동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생활 중심 소재 실제 생활 중심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가?

교수학습목표 타당성 교수학습 목표는 잘 설정되었는가?

프로젝트 중심 수업 가능성 해당 주제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가능한가?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가능성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내용이 관련이 있고 수업과 연계하여 실천 가능한가?

Table 3. Subject validity analysi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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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추출된 주제로 수업을 진행

할 때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활동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 평가와 함께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여 추가적인 주제도 조사하였다.

(3) 환경교육 주제 선정

타당도 평가를 근거로 가정생활 각 영역에 대한 환경 범주

별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였고, 주제별 모듈로 진행이 가능하

도록 주제 하나당 총 6~8차시 분량으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2)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 교수⋅학습 방안 설계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 교수⋅학습 방안 설계를 위해 Lee

와 Hwang(2019)이 제안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중심 모형을 

바탕으로 하였다.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중심 모형은 준비하

기-아이디어 도출-프로젝트 설계-프로젝트 수행-프로젝트 평

가 및 피드백이다. 각 단계의 활동 내용은 <Table 5>와 같다.

다.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개발된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은 가

정교과의 영역별로 각10개의 주제를 모듈로 구성하여 수행단

계에 따라 하나의 주제는 6~8차시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라.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검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범

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를 재구성하

여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가정교과 시간에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자유학기제 혹은 동아리 활동을 시간에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10인의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통해 고

찰하였다. 이 때 참여한 전문가집단은 개발된 교수⋅학습 과

정안을 메일로 송부 받아 2021년 1월 11일~1월 24일까지 구체

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점검한 후 

검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가들에게 2차 점검을 받았다. 

수정 및 보완사항은 즉각 반영하였으며 완성된 최종 교수⋅학

습 과정안은 다시 전문가들에게 송부하여 제대로 반영이 되었

는지 최종 검토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가정교과 환경교육 관련 범주별 내용 분석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환경

교육 관련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다. Choi 외

(2015)의 연구에서도 제시한 가정생활과 안전과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교육 관련 요소에서는 

환경지식 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역량, 실천과 참여의 과정

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Choi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의 경우 전 영역에서 환경교육 내용을 적용할 수 있

Step Preparation Idea extraction Project design Project performance Project evaluation

세부

내용

프로젝트 조직

역할 분담

주제 결정

계획 선정

예산 산출

브레인스토밍

자료조사

분석

문제 발견

내용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

수행 대상 결정

장소 섭외

시장조사

설문조사

시나리오 작성

수행 구성

가설 설정

아젠다 설계

수업방법 결정

결과 추리

재료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운영

발표, 토론, 취재, 인터뷰, 

세부일정 결정

캠페인 홍보

결과 분석, 결론 도출

활동 기록

평가와 피드백

평가회(발표회)

결과지 제작

느낀점 공유

발전방향 모색

Table 5. Project based learning and learning metho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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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청소년의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인 식⋅의⋅주생활 전반

에 걸쳐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

시되었고, 나아가 생활 밀착형 주제로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가정교과 영역별 성취기준을 

Sub-domain Home economics achievement standard
Environmental education 

category

인간 발달과 가족

•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협력과 공동체역량

•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역량

가정생활과 안전

•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한다.

인간 활동과 환경

•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

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

환경감수성 및 공감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

를 선택한다.

인간 활동과 환경

•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

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협력과 공동체 역량

•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다.

인간 활동과 환경

•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인간사회 시스템 지식

•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활용한다.

시스템⋅통합적 사고 역량

• 가족 구성원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 식사를 계획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리한 후 평가한다.

문제 해결 역량

•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환경문제 해결 계획하기 

(변화 계획하기)

자원 관리와 자립

• 생활 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 및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한다.

지구생태 시스템 지식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

게 의복을 관리한다.

인간 활동과 환경

•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

환경감수성 및 공감

•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환경문제 해결 및 실천전략

•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행동 의향

•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 문화

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인간사회 시스템 지식

• 일⋅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개인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

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환경문제 해결 계획하기 

(변화 계획하기)

Table 6. Achievement standards for home economics theme by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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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관련 범주별 핵심어가 포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가정교과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가. 가정교과의 환경교육 학습요소와 학습주제 추출

가정교과 영역은 가족생활, 소비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

생활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환경지식, 환경 태도⋅가치, 환

경 역량, 환경 실천과 참여로 환경교육의 범주별로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학습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Table 2>에서 제시하는 범주별 키위드를 통

해 여러 학습요소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예시적으로 학습내용

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Table 7).

가정교과는 환경지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학습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 환경 역량, 환경 실천과 

참여 관련된 학습요소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가정교과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생활 영역의 학습요

소에는 가족친화문화의 필요성,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

한 원인과 예방 방안, 가정 폭력 대처 및 지원 방안, 가정 폭력

의 원인과 영향,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성적 의사 결정, 성폭력 원인과 

Domain Environmental education category Learning element Learning contents

가족

생활

환경지식

인간사회 시스템 지식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환경과 관련된 인구 변화의 문제점

환경태도

⋅

가치

환경감수성 및 공감

행동 의향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효과적

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관계를 통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감

관계 변화를 위한 행동 의지

환경

역량

시스템⋅통합적 사고 역량

협력과 공동체 역량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미래⋅디자인사고 역량

가정 폭력의 원인과 영향, 가정 폭력 대처 및 지원 

방안,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가족 관계에서 발생

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가족친화 문화의 필요성, 

성적 의사 결정, 성폭력 원인과 영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

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과 예방 방안,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정폭력을 통해 환경문제의 쟁점 복합성

저출산⋅고령사회 해결과 환경을 위한 공동

체 의식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환경문제 쟁점 소통

성폭력 해결을 위한 환경과 쟁점에 대한 대안 

탐색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와 환경 변화의 

미래 예측

환경

실천과

참여

환경문제/ 쟁점탐구하기

환경문제 해결실행하기

가정 폭력 대처 및 지원 방안,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일⋅가정 양립 상황

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

는 다양한 원인과 예방 방안,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친구 관계에서 발

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가족친화 문화의 필요성

가정 폭력 대처를 위한 실행 계획

친구 관계 발생 문제 해결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생활

환경지식

지구생태 시스템 지식환경

문제 해결 및 실천전략

의복의 세탁과 보관, 의복 재료의 특성, 의복 재활용, 

창의적⋅친환경적인 의생활, 의복 마련 계획

기후 변화와 의복

지속가능한 의복의 생산과 소비

환경태도

⋅

가치

환경감수성 및 공감

책임감

행동 의향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창의적⋅친환경적인 의생활

친환경적인 의생활과 환경 감수성

친환경적인 의생활과 개인적 책임감

친환경적인 의생활 행동 의지

환경

역량

문제 해결 역량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창의적⋅친환경적인 의생활

친환경 의생활과 환경쟁점에 대한 대안

환경

실천과

참여

환경과 대면하기

환경문제/ 쟁점탐구하기

환경문제 해결계획하기

환경문제 해결실행하기

의복 마련 계획, 의복의 형태와 종류의 선택, 

창의적⋅친환경적인 의생활

의생활과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의생활과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조사⋅탐구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의생활 실행 계획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의생활 실천

Table 7. The learning elements of home economics i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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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

과 예방 방안,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 인간은 환경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삶에서의 실천을 위한 가정교과 역량이 곧 환경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생활 영역의 학습요소에는 의복의 세탁과 보관, 의복 재

료의 특성, 의복의 형태와 종류의 선택, 의복 재활용, 의복 

마련 계획,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창의적⋅친환경적인 의

생활이 있었다. 의생활 영역에서 의복은 생산과정부터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배제할 수 없기에 환경교육의 범

주별로 관련이 깊었다.

주생활 영역의 학습요소에는 다양한 생활양식, 주거 가치

관의 변화,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 

Domain Environmental education category Learning element Learning contents

주생활

환경지식

인간사회 시스템 지식

환경과 인간사회

환경문제와 쟁점

환경문제 해결 및 실천전략

다양한 생활양식, 주거 가치관의 변화,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과 활용

건축과 주생활 환경 관련 문제

주생활과 기후 변화

주거생활 패턴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주거와 에너지 절약

환경태도

⋅

가치

환경감수성 및 공감

책임감

행동의향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주생활 환경 변화 인식

주생활 관련 사회적 책임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행동 의지

환경

역량

협력과 공동체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갈등 조정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와 환경 

쟁점에 대한 대안

환경

실천과

참여

환경과 대면하기

환경문제/ 쟁점탐구하기

환경문제 해결계획하기

환경문제 해결실행하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주생활과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주생활과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조사⋅탐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관련 주생활 실행 계획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관련 주생활 실천

식생활

환경지식
인간 활동과 환경

환경문제 해결 및 실천전략

식품 선택의 중요성,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식사 계획,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식품 선택의 중요성과 로하스(LOHAS)

구매의사결정과정과 식생활의 녹색소비행동

환경태도

⋅

가치

환경감수성 및 공감

식사 계획 식사 계획과 배려

환경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미래⋅디자인사고 역량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식사 계획,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

식품 조리와 온실 가스의 환경 변화

청소년기 식생활과 환경에 대한 미래 예측

환경

실천과

참여

환경과 대면하기

환경문제 해결계획하기

환경문제 해결실행하기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와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식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

식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소비

생활

환경지식

지구생태 시스템 지식

인간사회 시스템 지식

환경문제와 쟁점

환경문제 해결 및 실천전략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생활 자원의 관리 문제, 생활 

자원의 특성, 소비자 권리와 역할, 소비자 문제 해결,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 합리적인 소비생활

생활 자원 관리와 환경과의 상호의존성

소비와 환경문제

소비생활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 

소비자 역할과 사회적 경제

환경태도

⋅

가치

책임감

행동 의향
소비자 권리와 역할, 생활 자원의 관리 문제

생활 자원 관리와 개인적 책임

환경을 위한 소비자 역할과 행동 의지

환경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소비자 문제 해결 소비자 문제 해결과 환경 쟁점에 대한 대안

환경

실천과

참여

지구생태 시스템 지식

인간사회 시스템 지식

환경문제와 쟁점

환경문제 해결 및 실천전략

생활 자원의 관리 문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 

권리와 역할, 소비자 문제 해결

소비생활과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소비생활과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조사⋅탐구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매의사결정과정 실행 

계획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자 역할 실천

Table 7. Continued



5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3, No. 1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과 활용,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가 있었다. 주거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배경이 되는 곳이기에 기후변화와 에

너지 절약과 관련이 깊어 환경지식에서 많은 관련성을 보였다.

식생활 영역의 학습요소에는 식품 선택의 중요성,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식사 계획,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식사 계획,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가 있었다. 인간이 먹는 식품

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식생활 영역은 환경지식에서 

위생, 영양, 건강과 관련된 로하스(LOHAS), 친환경적인 삶의 

태도 등 환경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소비생활 영역의 학습요소에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생활 

자원의 관리 문제, 생활 자원의 특성, 소비자 권리와 역할, 소비

자 문제 해결,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소비는 

환경지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으며, 소비자 역할과 책임을 

통해 환경 역량과 환경 실천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었다.

위의 학습요소를 바탕으로 가정교과에서 프로젝트 중심으

로 수업이 가능한 학습주제를 영역별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Table 8>과 같다.

환경범주별 학습주제 추출이 가능한 가정과 학습요소가 

포함된 영역은 로 표기하였으며, 직접적으로 환경범주별 학

습주제를 추출한 영역에는 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효

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학습요소는 환경 태도⋅가치, 환경 

역량에서 학습주제 추출이 가능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으

로 환경 관련 쟁점 소통하기’에 대한 학습주제는 환경 역량에

서 추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주제 타당도 분석을 통한 학습주제 선정

<Table 8>에서 제시된 주제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도 평가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주제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타당도 평가 결과 가정교과에

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 생활환경교육을 위한 학습

주제는 전체적으로 타당도 평균 4.42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영역에 대한 학습주제의 타당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소비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의 우선순위를 정해 각 영역당 높

은 타당도를 보인 주제를 최종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가족생활 영역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환경 관련 쟁점 소

통하기’, ‘친환경 가족문화 만들어보기’, 의생활 영역의 ‘옷감

의 생산 및 소비과정, 환경과의 관계 찾기’, ‘친환경 의복 구입

과 환경적 책임감 갖기’, 주생활 영역의 ‘주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 해결하기’, ‘친환경 에너지 주거 변화 

예측하기’, 식생활 영역의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기’,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탐색하

기’, 소비생활 영역의 ‘소비를 통한 쓰레기 발생과 분류 배출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 이해하

기’이다.

다.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가정교과에서 생활환경교

육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주제별 학습 내용은 <Table 10>과 

같이 Lee와 Hwang(2019)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 단계

에 따라 준비하기-아이디어 도출-프로젝트 설계-프로젝트 수

행-프로젝트 평가 및 피드백 5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 내용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프로젝트를 

위해 실생활 속 문제 속에서 환경지식을 습득하고 환경에 대

한 가치를 인식하고 역량을 함양하고 실생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참여를 실천하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학습에 

대한 과정중심평가를 위하여 모든 활동은 포트폴리오 형태로 

진행하고 기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제별로 모듈 구성이 가

능하도록 제시하였다.

가정교과에서 생활환경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

습 과정안의 주제별 활동 소재와 학습 목표는 <Table 11>과 같다.

가정교과 영역별 타당도가 가장 높은 식생활 영역은 환경

범주를 고르게 포함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2개의 

주제인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기’와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탐색하기’를 바탕으로 프로

젝트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차시별로 나타내면 <Table 

12>, <Table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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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Learning theme
Validity

Content average Priority Area-specific mean

가족

생활

•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환경 관련 쟁점 소통하기 4.20 1

3.88

• 인구의 증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4.00 4

• 개인과 기업 간의 소통으로 친환경 기업화에 참여하기 2.90 5

• 친환경 가족문화 만들어보기 4.20 1

• 일, 가정, 환경의 삼립에 대해 조사해보기 4.10 3

Table 9. A validity of the project-based home economics education learning theme

Domain Learning theme

Environmental education category

Environmental 

education 

knowledge

Environmental 

education 

attitude⋅value

Environmental 

education 

competence

Environmental 

education 

practice and 

⋅participation

가족생활

•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환경 관련 쟁점 소통하기  

• 인구의 증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 개인과 기업 간의 소통으로 친환경 기업화에 참여하기  

• 친환경 가족문화 만들어보기 

• 일, 가정, 환경의 삼립에 대해 조사해보기   

의생활

• 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둔 의복 디자인하기   

• 지속가능한 의복 마련 계획에 대해 조사하기  

• 옷감의 생산 및 소비과정, 환경과의 관계 찾기 

• 친환경 의복 구입과 환경적 책임감 갖기    

• 창의적인 리폼, 재활용 의생활 직접 해보기    

주생활

• 변화하는 기후변화와 주생활 관계 인식하기  

• 친환경 주거의 조건을 조사하기   

• 친환경 에너지 주거 변화 예측하기   

• 주거 생활 패턴의 변화와 환경문제 인식하기  

• 주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 해결하기   

식생활

•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탐색하기    

• 육류와 환경의 관계 인식하기 

• 친환경 식생활에 대해 조사하여 식단 작성하기  

•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배출의 영향 예측하기    

•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기  

소비생활

•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 이해하기   

• 소비를 통한 쓰레기 발생과 분류 배출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 친환경 소비에 대해 조사하기   

•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 실천하기   

• 소비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 실천 방안 찾기   

: 학습요소에서 추출된 학습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범주를 표시함

: 학습요소에서 학습주제 추출이 가능한 환경범주를 표시함.

Table 8. Subject of learning by home economics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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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Learning theme
Validity

Content average Priority Area-specific mean

의

생활

• 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둔 의복 디자인하기 3.90 5

4.50

• 지속가능한 의복 마련 계획에 대해 조사하기 4.50 4

• 옷감의 생산 및 소비과정, 환경과의 관계 찾기 4.80 1

• 친환경 의복 구입과 환경적 책임감 갖기 4.60 3

• 창의적인 리폼, 재활용 의생활 직접 해보기 4.70 2

주

생활

• 변화하는 기후변화와 주생활 관계 인식하기 4.20 4

4.30

• 친환경 주거의 조건을 조사하기 4.40 3

• 친환경 에너지 주거 변화 예측하기 4.50 2

• 주거 생활 패턴의 변화와 환경문제 인식하기 3.60 5

• 주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 해결하기 4.80 1

식

생활

•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탐색하기 4.80 2

4.78

• 육류와 환경의 관계 인식하기 4.80 2

• 친환경 식생활에 대해 조사하여 식단 작성하기 4.80 2

•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배출의 영향 예측하기 4.60 5

•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기 4.90 1

소비

생활

•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 이해하기 4.80 2

4.64

• 소비를 통한 쓰레기 발생과 분류 배출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4.90 1

• 친환경 소비에 대해 조사하기 4.80 2

•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 실천하기 4.60 4

• 소비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 실천 방안 찾기 4.10 5

합계 4.42 - 4.42

Table 9. Continued

Region Theme Project phase Main activity content

가족생활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환경 관련 쟁점 

소통하기

준비하기 •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쟁점 조사해오기

아이디어 도출 • 조별 자료 선정 후 환경 관련 쟁점 브레인라이팅

• 효과적인 소통 방법 조사

프로젝트 설계 •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통한 환경 쟁점에 대한 정확한 수행 구상 및 가상 설정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친환경 가족문화 

만들어보기

준비하기 • 가족문제를 다룬 만화책 읽기

• 친환경 가족문화 만들기 위한 실행 계획

아이디어 도출 • 조별 자료 선정 후 친환경 가족문화 실천방법 브레인라이팅

• 친환경 가족 문화 사례 조사

• 갈등에 따른 해결방안 시나리오 작성

프로젝트 설계 • 친환경 가족문화 수행 구상 및 가상 설정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Table 10. Them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activities in  the project-based home 

economics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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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Theme Project phase Main activity content

의생활

옷감의 생산 및 

소비과정, 

환경과의 관계 

찾기

준비하기 • 옷과 환경과의 관계 조사해 오기

아이디어 도출 • 옷감의 생산, 소비, 폐기과정과 환경과의 관계 조사

• 의복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생겨날 환경문제 조사

프로젝트 설계 • 친환경 섬유, 의류, 사용 과정 조사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창의적인 리폼, 

재활용 의생활 

직접 해보기

준비하기 • 옷장에서 못 쓰는 옷 조사해오기

•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

아이디어 도출 • 조별 자료 선정 후 재활용 방법 브레인스토밍

• 재활용 사례 조사

•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생겨날 환경문제 조사

프로젝트 설계 • 재활용품 시장 조사

• 재활용 방법 수행 구성 및 가상 설정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주생활

주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 해결하기

준비하기 • 환경이 주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사해오기

• 주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계획

아이디어 도출 • 조별 자료 선정 후 주생활에서 환경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 친환경 에너지 적용 사례 조사

• 기후 변화로 변화할 주생활 문제 예측

프로젝트 설계 •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설정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친환경 에너지 

주거 변화 

예측하기

준비하기 • 친환경 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오기

아이디어 도출 • 친환경 에너지 적용 사례 조사

• 기후 변화로 변화할 주생활 문제 예측

프로젝트 설계 • 친환경 에너지 방안 조사

• 에너지와 환경과의 관계 조사

• 친환경 에너지 주거 방법 수행 구성 및 가상 설정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식생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기

준비하기 • 식품 선택 시 환경을 고려한 환경마크 찾아오기

아이디어 도출 • 조별 자료 선정 후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실천방법 브레인스토밍

• 환경오염과 식량 부족과의 미래 관계 예측

프로젝트 설계 • 환경을 고려한 식품 생산 사례 조사

• 변화하는 가공식품 시장 조사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Table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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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Theme Project phase Main activity content

식생활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탐색하기

준비하기 •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과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계획

아이디어 도출 • 음식 생산, 소비와 환경과의 관계 조사

프로젝트 설계 • 배달음식으로 인한 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감소를 위한 수행 구성 및 가상 설정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소비

생활

소비를 통한 

쓰레기 발생과 

분류 배출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준비하기 • 소비 이후 나오는 쓰레기 양 예측하기, 예측해 보기

아이디어 도출 • 소비를 통한 쓰레기 증가와 환경과의 관계 조사

• 소비와 쓰레기의 변화를 통한 미래환경 예측

프로젝트 설계 • 친환경적인 포장 사례 및 소비 시장 조사

• 일회용품 시장 변화 조사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 이해하기

준비하기 • 배달음식으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 찾아보기, 찾기

•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계획

아이디어 도출 • 조별 자료 선정 후 일회용품을 줄이는 소비를 위한 실천방법 브레인스토밍

프로젝트 설계 •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과 쓰레기의 올바른 분류 배출방법을 위한 수행 구상 및 가상 설정

프로젝트 수행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

• 재료 준비 및 구입/ 작업 및 제작

프로젝트 평가 •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Table 10. Continued

Theme Activity material (content) Teaching·learning goal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환경 관련 

쟁점 소통하기

가족갈등해결을 통한 환경 쟁점 방안 

토론하기

1. 가족 갈등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2. 환경 관련 쟁점에 대한 소통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친환경 가족문화 만들어보기 친환경 가족 문화 만들기 시나리오 작성

하기

1. 친환경 가족문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모둠원들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동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옷감의 생산 및 소비과정, 환경과

의 관계 찾기

의복의 생산, 관리, 폐기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기

1. 의복의 생산, 관리, 폐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창의적인 리폼, 재활용 의생활 

직접 해보기

연꽃기법으로 나만의 리폼, 재활용 디자

인하기

1. 환경과 재활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창의적인 리폼, 재활용 디자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주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 해결하기

주생활 안전사고의 원인을 브레인 스토

밍으로 찾기

1. 환경친화적인 주생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주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대처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주거 변화 

예측하기

에너지 주거 변화를 스토리 보드로 나타

내기

1. 환경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기

식품 선택에서 고려할 점 마인드맵으로 

그리기

1.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식생활을 위한 식품 선택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탐색하기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알기

1. 식생활로 인한 환경문제의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

2.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소비를 통한 쓰레기 발생과 분류 

배출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WHY활동을 통한 쓰레기 분류배출 방법 

찾기

1. 소비와 쓰레기 발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쓰레기 분류 배출방법을 홍보할 수 있다.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 이해하기 플로우 비주얼씽킹으로 일회용품 줄이

는 방법 찾기

1.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위한 일회용춤 줄이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Table 11. Subject-specific activities and learning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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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활환경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검토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활동지에 대한 전문가집단 

타당도 검증 결과 5점 만점에서 평균 3.9~4.8점으로 내용타당

도와 내용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Table 14).

다만, 평가요소에 대해 2차로 ‘보통이다’에 응답한 전문가

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개방형 문항으로 답변을 받은 결과, 

시간 구성에서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 통합적, 체험적 관점으

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이를 교과 시간 내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교과 수업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혹은 전교생을 대상

으로 수업을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 이를 자유학기제 혹은 

환경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동아리 활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환경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자율 동아리의 경우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역량과 문

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목표 타당성에서 교수⋅학습 목표가 대부분 ‘설

명할 수 있다’로 행동동사를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양한 

목표가 제시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 가능성에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Theme Surve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healthy food

Project phase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준비하기

[1-2차시]

▣ 식품 선택시 환경을 고려한 환경마크 찾아오기

[전체학습 - 강의]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선택과의 관계 및 고려사항을 학습한다.

[모둠학습 - 마인드맵 활동]

 식품 선택에서 고려할 점 마인드맵으로 표현한다.

 완성한 마인드맵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표한다.

[평가하기] : 마인드맵, 발표력, 동료평가 ➜ 피드백

[모둠학습 – 프로젝트 조직하기]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과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프로젝트를 조직한다.

아이디어 도출

[3차시]

▣ 프로젝트 내용 선정하기

[모둠학습 – 브레인스토밍]

 조별 자료 선정 후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실천방법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찾아본다.

 모둠별로 건강한 먹거리 선택과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프로젝트 설계

[4차시]

[모둠학습–시장조사]

환경을 고려한 식품 생산을 한 기업이나 사례를 조사한다

▣ 프로젝트 수행구상하기

건강한 먹거리 선택과 배달음식을 줄이기 위한 수행 구성 및 가상을 설정 해 본다.

[평가하기] : 수행 구성, 발표력, 동료평가 ➜ 피드백

프로젝트 수행

[5∼7차시]

▣ 재료 준비 및 구입하기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하기

[모둠학습 – 프로젝트 수행]

캠페인, 만화, 동영상, 의식개선, 만들기 등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작업 및 제작하기

프로젝트 평가

[8차시]

▣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 제작한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평가하기] : 실현가능성 및 현실성 평가, 발표력, 동료평가 ➜ 피드백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Table 12. Example 1 of project based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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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서 제안된 

시수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프로

젝트 중심 수업에 대한 연습이 초등학교부터 되지 않았을 경

우 중학교 1학년에서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 등을 활용

하여 프로젝트 중심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가능성에서는 지속가능

한 삶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전 교사 연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에서는 전문

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목표의 동사 서술을 보다 구체적

이고 다양하게 하고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 실제 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활동 영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정안을 구성해야 한다.

Theme Searching for relationship between food waste and environment

Project phase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준비하기

[1-2차시]

▣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과정 알아보기

[전체학습 - 강의]

 가족을 위한 조리 과정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학습한다.

[모둠학습 - 하부르타활동]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최종 선정된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쟁점토론을 실시한다.

[평가하기] : 토론과정, 개별평가, 동료평가 ➜ 피드백 및 결론 도출

[모둠학습 – 프로젝트 계획하기]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과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계획한다.

아이디어 도출

[3차시]

▣ 프로젝트 내용 선정하기

[모둠학습 – 브레인라이팅]

 조별 자료 선정 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의 전과정에서의 실천방법을 브레인라이팅으로 찾아본다.

 음식 생산, 소비와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환경오염과 식량 부족과의 미래 관계를 예측해 본다.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방안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프로젝트 설계

[4차시]

[모둠학습–시장조사]

 변화하는 가공식품 시장에 대해 조사 해 본다.

▣ 프로젝트 수행구상하기

 배달음식으로 인한 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감소를 위한 수행 구성 및 가상을 설정 해 본다.

[평가하기] : 수행 구성, 발표력, 동료평가 ➜ 피드백

프로젝트 수행

[5∼7차시]

▣ 재료 준비 및 구입하기

▣ 토론과 세부일정 결정하기

[모둠학습 – 프로젝트 수행]

 캠페인, 만화, 동영상, 의식개선, 만들기 등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작업 및 제작하기

프로젝트 평가

[8차시]

▣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 제작한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회

[평가하기] : 실현가능성 및 현실성 평가, 발표력, 동료평가 ➜ 피드백

▣ 자료 공유 및 느낀점 발표

Table. 13. Example 2 of project based teaching⋅learning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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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가정교과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

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통해 가정교과 차원에

서의 생활환경문제 중심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

로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요

소를 통해 환경교육 관련 범주별 학습주제를 추출하였다. 선

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심 생활환경교육 교수⋅학

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은 가정교과에서 환경교육을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인 

“실생활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고려와 실천 

능력 향상”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본 교수⋅학습과정안을 통

해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함께 가정교과가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환경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은 환경교육과 관련 범주

별 내용을 모든 영역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특히, 환경교육과 관련된 범주별 내용 중에서 공감과 배려, 

책임감, 행동 의지와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협업, 공동체 의

식, 소통, 미래 예측 능력과 관련된 환경 역량을, 문제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과 실천과 참여의 과정을 두루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교과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지속성

과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임을 드러내었다.

둘째, 가정교과 영역별로 생활환경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가정교과에서 생활환

경교육과 관련된 실생활 중심 학습주제는 청소년의 실생활과 

연계된 가족⋅식⋅의⋅주⋅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관련을 맺

고 있어 생활 전반에 대한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과 수업 차시에 따라 주제

별 모듈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주제별 학습,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수행평가나 자유학기제에

서 학습 내용을 심화하여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교과에서의 생활환경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통해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 역량 및 환경 실천과 참여

에 대한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정교과는 가정

생활 속 생활환경문제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관련성을 고찰하

여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차기 가정과 교육과

정 내용에 환경 관련 내용들이 추가되어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보완해야할 점은 

Evaluation element Evaluation contents

1 2 3 4 5

averagevery 

not
be not Normal Yes

Very 

much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2 8 4.80

학년 적합성 학습의 난이도가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가? 7 3 4.30

시간 구성
학습 내용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학습 활동 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4 3 3 3.90

생활 중심 소재 실제 생활 중심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가? 3 7 4.70

교수학습목표 타당성 교수학습 목표는 잘 설정되었는가? 2 5 3 4.10

프로젝트 중심 수업 가능성 해당 주제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가능한가? 1 5 4 4.30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가능성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내용이 관련이 있고 수업과 연계하

여 실천 가능한가?
3 4 3 4.00

Table 14. Expert validity verification results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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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를 현장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이를 실행한 후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미래

역량에 대한 효과성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교육을 위한 학습주제별 교수⋅학습 과정안이 

개발되었으나, 학년이나 수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에 

학년과 수준을 고려한 세부적인 학습주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과정중심평가 방식의 하나로 프로젝트 중

심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교과에서 프로젝트형 

학습이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젝트 중심 학습은 과정중심평가를 지향하고 있

으나,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므로 과정중심평가 방식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과 대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프로젝트 중심 학습은 수업의 시간적 공간적 재정

적 제약이 없어야 더욱 효과적이기에 학생들이 제안한 프로젝

트 학습 내용이 학교 활동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기에 필요

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현장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방법과 교수⋅학습 과정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 추출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화하거나 교과 프로그램의 형태

로 개발되어 현장에 활용된다면 가정교과가 지속가능한 삶을 

함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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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정생활 속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 가정교과 환경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은 가정교과에서의 생활환경문제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교과의 교육과정과 환경교육 범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10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8차시의 프로젝트 중심 가정교과 환경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에서는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에서 환경교육과 관련 범주별 환경교육의 환경지식, 가치와 태도, 역량, 실천과 

참여의 범주를 고루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가정교과는 생활 전반에 걸쳐 관련을 맺고 있어 환경교육과 관련된 실생활 중심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즉, 가정교과는 환경교육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 관련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은 가정교과 시간, 자유학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어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실행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21년 2월 11일, 논문심사일자: 2021년 3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