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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지구 곳곳의 이상 기후로 인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다. 자연 앞에 인간은 한낱 무기력한 존재로서 이제야 겸손함을 배우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자연으로 돌리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쏟지 않은 당연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시점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 밖에 없는데 대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의 실천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큰 숙제로 다가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년 이상의 초·중·고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대학 교수, 교육 실무전문가 등을 통하여 ‘ESG 실천

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형 학습 방식’을 개발하여「ESG와 기업가정신의 접목」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교육 실시 이전ᆞ이후로 학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때부터 ESG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위기 극복

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ESG, 기업가정신, 적극적 참여형 학습, 지속가능성, ESG와 기업가정신의 접목

Ⅰ. 서론

1.1. 연구배경

국내외적으로 ESG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기관들에

서 강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

서 보면 단순히 매출액으로 그 기업을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ESG가 중요시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매출액이 기업 척

도의 기준이 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시점에서 기

업은 ESG를 외면하고는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에 관하여서는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태전환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 교육지원 방안(교육부, 2021)’을 발표했고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ESG 중 무엇보다도 ‘환경’ 즉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이 더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다

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동성중학교에서는 ESG 교육의 일환으로「힐링 생

태마당 친환경 농업체험」활동을 학생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실패해도 괜찮아! 
해보는 시도가 중요하지」라는 기업가정신 함양의 도전 기회 

제공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재원으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감, nsw55@naver.com
*** 공동저자, 신갈초등학교 교사, mylobaby@korea.kr
**** 공동저자, 한국관광고등학교 교사, rotc2438@naver.com
***** 공동저자 천안동성중학교 교사, saye001@naver.com
****** 공동저자, ㈜창의솔루션컨설팅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sipt2000@hanmail.net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초빙교수, choisland@chnu.ac.kr
· 투고일: 2022-09-12      · 1차 수정일: 2022-10-12      · 2차 수정일: 2022-10-21     · 게재확정일: 2022-10-24

mailto:sipt2000@hanmail.net
mailto:choisland@chnu.ac.kr


남승완·김승철·이종현·이창수·김경민·이선영

118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5

지구 위기로 인한 미래 먹거리의 심각성 등을 염려하며 자

기 텃밭 공간을 할당받아 관리하게 하는 친환경 농업체험 활

동으로 환경과 자신의 미래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

공해 오고 있다(김경민, 2022)1). 

<그림 1> 천안동성중학교 텃밭 운영 활동

이처럼 친환경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관찰과 더불어 새

로운 기쁨은 물론 일상 속에서 ESG와 관련하여 ‘나’ 자신의 

작은 행동 실천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

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접하면서 작은 감동으

로 이어지고 있다(김경민, 2022). 
이렇듯 ESG는 이제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림 2>에서 보듯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관광, 
서비스 교육 분야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과 실천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림 2> ESG 관련 각종 공모전 포스터2)

1.2.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

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ESG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초·중·고에서부터 ESG 실천을 위한 적용 가능 범위의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조

류에 맞춰 초·중·고생들에게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ESG의 실천이 유년 시기부터 시작하여 체

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찰

(Reflection)의 시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가정신과 ESG 교

육을 통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궁극적

으로 각 학교별로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운영을 통해 개념

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인식하

고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주제

ESG는 기업 활동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이 장기

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밑

바탕에 깔고 있다. 그래서 ESG는 기업을 넘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ESG 영역에서 청소년 시

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현장

에서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선 경청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공

정성’, ‘사회적 문제 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등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간 초·중·고에서는「비즈쿨3)」

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SG 관

련 교육에 있어서도 실천의 중요성이 이전 교육 연계선 상에

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2.1.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지금껏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인류의 생존과 안녕은 

위험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부과와 같은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환경 이슈는 우리

의 가장 큰 아젠다(Agenda)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ESG 요소 

중에서도 환경은 가장 주목받는 요소로서 사회, 지배구조 요

소에 비해 계량화 및 사후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것이 특징이

다(태정림, 2021). ESG 중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에 관한 측정

이 가능해지면서 재무적 정보로 인식되어 더더욱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기업은 환경을 외면한 채로 기업의 수익만을 추구한다

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ESG와 관련하

여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단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청소년기 학생들

1) 김경민(2022). 천안동성중학교,「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텃밭 가꾸기」에서 인용하였음.
2) http://search.naver.com/ESG+공모전

3)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음. 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 활성화 되어있으며 중학교와 초
등학교에도 있음.

http://search.naver.com/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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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며 교육을 통하여 이를 더욱 심화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2.2.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협력적 의사소통이란 공동의 숙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의견을 공유 및 검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의사결

정이다. 거버넌스에서 파트너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을 강화시

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시민단체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

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 개설이라고 하였다(유호룡·장인

봉, 2003). 실무자들의 협력적 의사소통 전략은 평생 학습도시 

네트워크에서 조직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적 자원 구축

을 기반으로 하는 준통합(quasi-integrated) 채널일 경우에 우호

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김
문영, 2015). 여기에서 구성원 개인 간의 또는 참여기관 간의 

정보 교류,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의

사소통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거버넌스 체제 내부에 

관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상호간에 상호의존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성공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가장 중요

한 전제 요건이기도 하다(지미영,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우선 Friedman(1970)은 속임수나 사기 없이 

자원을 사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ethi(1979)는 기업의 경제적·법적 책임을 뛰어 넘어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행위로 규정하였다(태정림, 
2021). 이영찬·이승석(2008)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존중하면서 함께 그 가치를 기반

으로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유문주· 
허의영·이성근(2016)은 기업인이 해야 하는 의무로서 사회적 

목표나 가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는 의사결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최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연구 보고(강경준·허효주, 2019).에 의하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추론된다.

2.3.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통하여 기업의 회계와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2000년 초에 엔론

과 리먼 브러더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업 투명성은 전 세

계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나아가 학계에서도 연구자들

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투명성 개념에서는 ‘부
패방지’와 ‘회계정보공개’의 측면이 강조되었다(전현경, 2020).

Grimmelikhuijsen et al.(2013)는 투명성을 외부와 조직 내부 

의 업무나 성과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사용을 쉽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christensen & Cheney(2015)는 투명성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

에게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라 언급

하였다. Heise(1985)는 투명한 조직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라 강조했다(전현경, 2020). 이후, 투명성은 전 분야로 확산

되었고 범죄 예방 및 방지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증진

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 정

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정 공개의 방향으로, 
기업은 기업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리더십 전

략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

로 확장된다(전현경, 2020).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

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AI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입시중심의 교육 결과로 고차원적인 도덕성 교육이나 윤리성 

교육이 축소되고 있다. 결국 경쟁사회에 직면하는 학생들은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 교육을 외면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사
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이면 누

구나 갖춰야 하는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을 배움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2.4.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적 문제해결이란,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

리하는 것으로 당면한 문제 상황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역량이다. 여기에서 사회적이란 

사회적 환경에 국한되기 보다는 사회적 학습 과정과 사회적 

기술에 의한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Zurilla & Nezu, 1990). 인간은 항상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

게 되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한호순, 
2016). 사회적 문제 해결력은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

을 위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만들어 다양한 대안들 중 가

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킨다

(D'Zurilla & Goldfried, 1971).
사회적 문제 해결력과 기업가정신의 적용과정은 상호 밀접

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선영 외, 2019). 즉, 해

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

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진취

성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려면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우선적으로 발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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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을 토대로 

주변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문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사회적 문제 해결

력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김도현 외, 2018). 선행연구에서 보

듯 기업가정신교육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간에 인과관계가 증

명되어, ESG와 기업가정신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문제해결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2.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개발 및 발전 과정에서 파생

되는 기회를 수용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 활동으로 장기

적 관점에서 주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Elkington, 1999). 
이외에도 기업 경영 활동의 대상과 목적이 단순히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 역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경

제 활동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위

험을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경영 활동이라 할 수 있다(Stead & Stead, 2014). 
창업 의지는 창업을 위한 시작점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유

망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행동으로 창

업자의 관심과 행동을 말한다(Bird, 1988).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계

획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Ajzen, 1991). 유연호·양동우(2008)
는 창업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축적된 창업 지식을 갖추고 교육을 통하여 창업 의지와 

성취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에 ESG와 기업가정신교육이 학생

들의 창업 의지와 나아가 창업이 아닌 기업을 선택하는 학생

들에게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론된다.

2.6.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삼성전자가 조직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면서 조직 전체에 

스타트업을 강조하면서 ‘승부 근성(Winning Spirit)’을 회복하

겠다(김상욱, 2016)는 의지를 표명했다.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삼성’을 선언한 건 지금과 같은 경직된 조직문화에선 미래 경

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김상욱, 2016).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

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주변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지금 보다 나은 인간 생활과 산업발전을 이

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이며, 진전된 미래 세상을 

만드는 시대정신이다(Gil Oved, 2017).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

념은 환경과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화된 정의를 

규명하기는 어렵다(기홍석, 2020).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변화하고 있

는 환경에 대한 적응,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일자리 창출, 경
제 성장에 기업가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등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randstätter, 2011). 
Entrepreneurship은 용어가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되지만, 기

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심리적 상태만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

한다(강병오, 2011). Morris & Paul(1987)은 최고경영자가 위험

을 감수하면서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활동하려는 기업가의 

성향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문성식, 2018). 이명숙·원상

봉(2013)은 기업가정신은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올바른 대응 전략을 통해 현재의 위기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라 

하였다(김미란·엄우용, 2019).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교육은 단

순히 창업을 위한 것 이외에도 기업 경영 및 창의성, 진취성, 
리더십 등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 의도를 높일 수 있다. 교육

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지식 및 기술 등은 주요한 인적자

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

는데 있어 중요하다(Davidsson & Honig, 2003). 유럽 31개 조

사 대상국 중 약 3분의 2가 기업가정신교육을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특정 교과목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기 

보다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역량 개발에 관한 

내용이 범교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이권형,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의 교육 전과 후를 비교

했을 영향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림 3>과 같이 연구주제를 

도식화 하였다. 

<그림 3> 연구 주제

연구주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초등학교 ESG 교육에 있어서 사전·사후 차이가 나

타날 것이다.
    1-1: ESG 교육을 통해「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1-2: ESG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협력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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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

할 것이다.
    1-3: ESG 교육을 통해「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1-4: ESG 교육을 통해「사회적 문제해결」에 관한 인식

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1-5: ESG 교육을 통해「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1-6: ESG 교육을 통해「ESG 기업가정신교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 2: 중학교 ESG 교육에 있어서 사전·사후 차이가 나타

날 것이다.
    2-1: ESG 교육을 통해「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2-2: ESG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협력적 의사

소통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

할 것이다.
    2-3: ESG 교육을 통해「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2-4: ESG 교육을 통해「사회적 문제해결」에 관한 인식

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2-5: ESG 교육을 통해「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2-6: ESG 교육을 통해「ESG 기업가정신교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 3: 고등학교 ESG 교육에 있어서 사전·사후 차이가 나

타날 것이다.
    3-1: ESG 교육을 통해「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3-2: ESG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협력적 의사

소통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

할 것이다.
    3-3: ESG 교육을 통해「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3-4: ESG 교육을 통해「사회적 문제해결」에 관한 인식

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3-5: ESG 교육을 통해「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3-6: ESG 교육을 통해「ESG 기업가정신교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69
명, 고등학생 56명 총 148명으로 실험집단이 구성되었다. 초·
중·고 현직 교사들이 ESG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한 후 각 학교 학생들에게 사전·사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중

도에 교육을 포기하였거나, 중간에 교육에 투입된 학생의 경

우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설문 대상은 <표 1>과 같다. 

구분 실험집단(N=148)(%) 비고

초등학교 23(15.5%)

중학교 69(46.6%)

고등학교 56(37.8%)

전체 148(100%)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
(N=148)

총 148명의 학생 중 ‘(본 교육을 제외한) 기업가정신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있다’가 

60명(40.54%), ‘없다’가 88명(59.46%)이 응답하였으며, 구체적

인 초·중·고 내용은 <표 2>와 같다. 

구분

(본 교육을 제외한)
「기업가정신」수업에 참여한 경험 여부 전체

있다(○) 없다(×)

초등학교
2 21 23

1.35% 14.19% 15.54%

중학교
47 22 69

31.76% 14.86% 46.62%

고등학교
11 45 56

7.43% 30.41% 37.84%

전체
60 88 148

40.54% 59.46% 100.00%

<표 2> 연구 대상의 기업가정신 수업 경험 여부
(N=148)

총 148명의 학생 중 ‘(본 교육을 제외한) 참여형 학습(ESG 
기업가정신교육)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있다’ 61명(41.21%), ‘없다’ 87명(58.79%)이 응답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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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 교육을 제외한)
「참여형 학습(ESG 기업가정신교육)」수업에 

참여한 경험 여부
전체

있다(○) 없다(×)

초등학교
4 19 23

2.70% 12.84% 15.54%

중학교
50 19 69

33.78% 12.84% 46.62%

고등학교
7 49 56

4.73% 33.11% 37.84%

전체
61 87 148

41.21% 58.79% 100.00%

<표 3> 연구 대상의 참여형 학습(ESG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여부

(N=148)

참여 학생의 진로 희망은 전체적으로 대학 진학 83명
(56.08%), 창업 13명(8.78%), 취업 38명(25.68%), 기타 14명
(9.46%)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구분
진로 희망

전체
대학 진학 창업 취업 기타

초등학교
8 4 7 4 23

5.41% 2.70% 4.73% 2.70% 15.54%

중학교
50 7 9 3 69

33.78% 4.73% 6.08% 2.03% 46.62%

고등학교
25 2 22 7 56

16.89% 1.35% 14.86% 4.73% 37.84%

전체
83 13 38 14 148

56.08% 8.78% 25.68% 9.46% 100.00%

<표 4> 연구 대상의 진로 희망
(N=148)

3.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ESG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역량을 

도출한 후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공정

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ESG와 기

업가정신교육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론적 고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후 현직 교사 10명에게 델파이(delphi) 조

사를 통해 설문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한 후, 최종 연구 도구

로 활용하였다. 반응 양식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관심이 없다(1점)’에서 ‘매우 관심이 많다(5점)’으로 구성되었

으며, 사전·사후 문항 구성의 신뢰도는 <표 5>와 같으며, 사

전 설문의 신뢰성은 .80 이상, 사후 설문의 신뢰도는 .90 이상

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NO 설문 항목 Cronbach’⍺4)

1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사전
나는 평소에 지구의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0.861

사후
본 교육을 통해서 지구의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0.954

2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전
나는 평소에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
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많다

0.828

사후
본 교육을 통해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0.949

3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사전
나는 평소에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
정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0.828

사후
본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투명성과 윤
리공정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0.951

4
사회적 
문제해결

사전
나는 평소에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
해 관심이 많다

0.837

사후
본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해결」
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0.953

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창업

사전
나는 평소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

0.842

사후
본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
영과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0.951

6
ESG

기업가정신
교육

사전
나는 평소에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에 대해 관심이 많다

0.840

사후
본 교육을 통해서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0.949

<표 5> 신뢰도 분석 결과
(N=148)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에 사용한 통계기법은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대응 표본 t-test, 
다중응답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을 접

목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

였으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고 차이분석은 

t-test를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ESG와 기업가정

신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factor)을 도출하

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교육 사례 분석(Case study)

4.1. ESG 대두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필요성

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속 불가능한’ 경영을 하게 되어 위험에 빠진다고 주장하였

다(Holden et al.,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속가능경

영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민재형 외, 2015; 변상민 외, 2013; 선은정·서영욱, 2019; 
여영준 외, 2018; 하석태·조성표, 2017). 지속가능경영과 경영

성과 간의 연관성 위주의 연구만으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4) Cronbach’⍺가 보통 .70이상이면 측정문항의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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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경영

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

다(이재혁·양지원, 2019). 무엇보다도 ESG 관련 교육과 관련

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작금의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ESG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초·중·고에서부터 

ESG 실천을 위한 적용 가능 범위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

다.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투

명하고 상호 협력적인 삶을 통해 살기 좋은 사회가 지속 가

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 시기

에 학교 교육을 통한 ESG 교육은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실

현되어야 함은 당연한 과제이고 이를 통해 올바른 가치를 지

닌 기업의 인재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은 모두 생

활 속에서의 ESG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상호 협력적인 삶을 

통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

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청소년 시기의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은 필수인 것이다.

4.2. 학교 단계별 교육과정 분류

ESG 문제 해결력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속적

이며 연계성이 강화된 교육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 초등부

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강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태도, 기술, 지식의 수준을 고려한 교

육과정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가 함께 연계성이 강화된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자 하였으며, 학교별로 중요

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학교 설문 항목 대상 교육 중점 특성

초
초등 ESG
기업가정신교육        
-교과체험 활동 중심으로

4~6
학년

생활주변의 ESG관련 문제
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
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환경 11차시
사회 6차시
지배구조 

4차시

중

중등 ESG
기업가정신교육          
-지역 문제해결 활동 
중심으로

1~3 
학년

지역사회와 생활 주변의 
ESG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
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환경 7차시
사회 7차시
지배구조 

5차시

고

고등 ESG
기업가정신교육         
–사회 및 기업연구 
중심으로

기업과 사회 전반의 ESG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창
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환경 6차시
사회 6차시
지배구조 

6차시

<표 6>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전략

초등학교 ESG 기업가정신교육의 특징은 초등학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ESG 관련 분야 중「환경 분야」에 대한 기

업가정신교육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이다. 초등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에 제일 공감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사회적 문제나 지배구

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들의 기술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 ESG 기업가정신교육의 특징은 초등에서 학습한 환

경에 대한 부분을 심화 발전시키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해

서 비중을 높였다. 이는 초등학교 때 보다 기술이나 지식의 

발전을 이루었고, 환경문제와 사회 문제를 분절적으로 파악하

지 않고 환경문제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것인지 자

세히 들여다봐야 문제해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ESG 기업가정신교육의 특징은 초·중 학교에서 비

중있게 학습한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것을 더욱 심화 발

전시키고 특히,「지배구조」에 집중하였다. 초·중·고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누구라도 예비 창업가이다. 대학으로 진학도 

있지만, 취·창업을 할 수도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문

제 발견 및 창의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예비창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할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학교별 교육과

정의 중점 영역은 <표 7>과 같다.

구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교육 활동 중점

초등학교 ««««« «« « 교과 체험활동 중심

중학교 ««« «««« «« 지역 문제해결 활동 중심

고등학교 ««« ««« «««« 사회 및 기업 연구 중심

<표 7> 학교별 교육과정의 ESG 중점 영역

4.3.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기업가정신교육 운영 테마는「지속 가

능한 소비로 ESG를 실현하자」로 구성된다. ESG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생활 주변의 ESG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

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교육의 목표이

다. 수업 유형은 기본 강의 및 발표, 활동과 탐구, 문답, 협력 

활동 및 체험형 소통 중심의 활동을 통해 팀원간의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공감능력, 사회적 책

임감, 소통 및 협업 능력, 리더십, 도전정신 등의 기업가정신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5차시에 걸

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연결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고, 구체적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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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등학교 교육과정

차시 학습 주제 세부 활동
ESG
영역

1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
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
해서 알아보기
-지속 가능 발전이 필요한 이유 
이해하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 찾기

환경(E)

2~3
환경 문제가 지속가능 발전
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하기

-주변의 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원
인 파악하기
-주변의 환경 문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주변 환경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환경(E)

4~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창의
적인 환경보존 방법 모색하
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
의 ESG경영에 대해 조사하기
-환경 봅존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 
모색하기

환경(E)

6
ESG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존 캠페인 계획
하기

-ESG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의 필요성 이해하기
-환경 보존을 위한 ESG 환경 캠
페인 계획하기

환경(E)

7~8
지속가능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ESG 창업기회 모색
하기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
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이해하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
품이나 서비스를 조사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발표자료 제작하기

환경(E)

9~1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
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디자
인하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 발전
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
스 디자인의 특징 파악하기
-스캠퍼기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
서 스캠퍼기법으로 디자인하는 
법 이해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디자인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
속가능 발전에 주는 영향 발표자
료 만들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G)

11
ESG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

-주변의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원인 파악하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
업의 ESG경영 사례 조사하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ESG
실천방안 모색하기

사회(S)

12
공정무역을 통한 ESG의 
사회적 공헌에 대하여 이해
하기

-공정무역과 ESG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ESG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무역 실천 방안 모색하기

사회(S)

13
공정무역과 ESG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계획하기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
인의 필요성 이해하기
-공정무역과 ESG경영의 가치를 
알리는 창의적인 캠페인 계획서 
작성하기

사회(S)

14
투명한 ESG 경영 실천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
향 이해하기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 지속가능
성장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투명한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소비자
의 역할 탐구하기

사회(S)
지배구조 

(G)

15
ESG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 이해하
기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특성 조사하기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ESG 경
영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
는 방법 모색하기

환경(E)
지배구조 

(G)

4.4.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중학교 프로그램의 테마는「기업가정신으로 ESG하자」로 

구성된다. ESG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의 성장, 지역사회와 생활 주

변의 ESG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한다.
본 수업은 기본 강의 및 사례 연구와 체험형 소통 중심의 

활동을 통해 팀원 간의 창의성 발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의 핵심역량인 공감 능력, 사회

적 책임감, 소통 및 협업능력, 리더십, 도전정신, 인성·가치관, 
책임·나눔, 창의·혁신, 비판적 사고력 등이 함양 될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총 17차시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연결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표 9>과 같다. 

<표 9> 중학교 교육과정 

차시 학습 주제 세부 활동
ESG
영역

1 기업가정신과 ESG
-ESG의 개념과 사례, 기업가정신과 
ESG
(활동) 기업가정신으로 ESG하자

ESG

2~4
기후변화 행동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꿀벌은 사라지고 있는 걸까?
(활동) 기후변화 생물 종으로 학급 달
력 제작
-너도 나도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 기후변화 예방 캠페인 피켓

환경(E)

5~7 에코 Life-지구 살리기

-플라스틱의 재습격, 유통업계의 친환
경 바람
-에코 라이프의 중요성과 실천
(활동1) 친환경새로고침 챌린지
(활동2) 모듬 업싸이클링 계획서 제작 
및 발표

환경(E)

8~9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례 파악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소프트
웨어로 해결하기
-급변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복지의 한
계와 사각지대
-장애, 편견이 아닌 일상 등
(활동)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사례 카드 제작

사회(S)

10~1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창의적 
활동 전대
(활동1)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활동2) 나도 체인지메이커!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S)

14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나부터 실
천을 
(활동)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체 식품
의 인식개선 홍보 상품 디자인 구상

지배구조 
(G)

15~17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내 삶을 업싸이클링하는 나도 디자인
씽커다!>
-착한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미래 기업
의 생존조건, 기업가 역량 탐색하기
(활동) 파타고니아 기업탐구 + 도우아
트체험 + 사회적 기업 사례 분석

지배구조 
(G)

에필로그
-기업가정신으로 ESG 자기 성장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 및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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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테마는「사회 및 기업연구」 중심으로 

구성된다. ESG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로의 성장,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목

표이다. 이는 그간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10여년 이상 다양

한 학습방식이 추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본 수업은 

기본적인 강의 및 사례 연구와 발표 및 협동 수업, 메이커 활

동, 토의/토론을 통해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반으로 다

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의 핵심역량인 창

의·혁신, 비판적 사고력, 도전·실천, 책임·나눔, 인성·가치관, 
소통·공감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6차
시에 걸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연결된 세부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표 10>과 같다.

<표 10> 고등학교 교육과정

4.6. 활동지와 지도안

기업가정신 교육 운영 프로그램과 더불어 초·중·고에서는 프

로그램에 맞는 학교별 활동지와 강의 지도안을 개발하여, 이 

지도안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활동지는 수업의 영역, 수업의 목표, 다양한 활동에 관련된 

토론/토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안은 학습주제, 수업

의 목표, 수업내용 및 세부 활동, 기업가정신 핵심역량, ESG 
관련 영역, 수업 유형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내용

은 교육 단계별(도입, 전개, 정리) 학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에 따른 세부 교수 활동 방법과 교육 시간, 자료 출처 및 준

비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4> 초등ESG 융합과정 활동지와 지도안5)

차시 학습 주제 세부 활동
ESG
영역

1
지속가능 사업의 분야
와 기업가정신 역량

-우리 사회 발전의 변화를 산업혁명 시
대별로 알아보기
-사회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후 제
시된 해결방안에서 기업가정신 역량 찾
아보기

환경(E)

2
업사이클링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분야 연
구

-우리 생활 주변에 발생하는 폐품의 유
형과 문제 발견하기
-업사이클링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찾아보고 발전 확대 방안을 제
시해 보기

환경(E)

3
친환경제품의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방법 찾
기

-주변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체 제품 찾아보기
-친환경 제품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사
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표현하기

환경(E)

4
미니멀 라이프 체험을 
통한 지구환경 보전하
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과잉소
비와 환경오염 알아보기
-개인소폼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아나바
다 에코백 만들기

환경(E)

5
기후변화의 원인을 분
석하여 해결방안 제시
하기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내 
주변에서 원인제공이 되는 내용 찾아보
기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사회와의 약
속 10가지 만들기

환경(E)

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연구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따
른 사회공헌활동 찾아보기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이미지 변화의 과정 알아보기

사회(S)

7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
업가정신 마인드 셋

-잠재된 나의 기업가정신 핵심 역량 찾
아보기
-기업에서 기업가정신 각 역량이 필요
한 부서별로 정리하여 설명하기

사회(S)

8
공정무역 제품을 통한 
기업이윤 창출하기

-공정무역의 발생 이유와 현황 설명하
기
-공정무역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생산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안 계획하기

사회(S)

9
개발도상국의 적정기술 
지원 연구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
원에 대하여 알아보기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적정기술 아이디
어 상품 만들기

사회(S)

10 발생 수익에 대한 사회 새상품 비즈니스모델 캔버스를 통한 기 사회(S)

공헌의 방법 연구
업이윤 창출하기 방법 토의
-수익의 재활용 및 재투자 영역에 관한 
협의하기

11
공정하고 투명한 모의 
기업구조 만들기 활동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구조와 각 부서
의 역할을 찾아보고 설명하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 조직도를 만
들고, 각 부서의 업무 역할표 작성하기

지배구조 
(G)

12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에
서 찾은 경영이념과 원
칙

-우리나라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
신 발현 사례 설명하기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별 
기업가정신 역량 연결하기

지배구조 
(G)

13
기업 위기상황에서 경
영진의 경영활동 사례 
연구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관한 사례 알아보기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본질적
인 차이점 설명하기

지배구조 
(G)

14
기업 조직과 직무에 따
른 중간 관리자들의 기
업가정신 역량

기업 내 창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직위 찾아보기
-중간 관리자가 갖춰야 하는 기업가정
신 역량 체크리스트 만들기

지배구조 
(G)

15
미래지향적인 윤리 경
영을 위한 기업 공개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기업공개 
현황 리스트 찾아보기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여부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하여 토론하기

지배구조 
(G)

16
ESG 경영을 위한 기업
가정신 역량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기
-기업의 ESG 경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과 기업가정신 역량 연결 시켜보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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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5.1. 초·중·고에서 진행한 ESG와 기업가정

신교육의 효과성 검증

초·중·고에서 실시된 ESG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환경문

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ESG 
기업가정신교육이 p=0.0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중·고 

ESG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수 차이가 있으며, 
ESG와 기업가정신교육이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M)
표준편차 

(SD)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교육 전 148 3.47 .944
-6.335(0.000)***

교육 후 148 3.99 1.050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교육 전 148 2.91 .957
-8.910(0.000)***

교육 후 148 3.81 1.019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교육 전 148 2.93 1.015
-8.742(0.000)***

교육 후 148 3.82 1.010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 전 148 3.33 1.046

-6.315(0.000)***
교육 후 148 3.95 .978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창업

교육 전 148 2.82 .976
-9.723(0.000)***

교육 후 148 3.80 1.015

ESG
기업가정신교육

교육 전 148 2.59 .946
-13.523(0.000)***

교육 후 148 3.93 1.050

<표 11> 초·중·고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수 차이 비교

(N=148)

*p<.05, **p<.01, ***p<.001

가장 큰 효과를 준 항목은「ESG 기업가정신교육」으로 교

육 전 점수는 평균 2.59점인데 반해 교육 후 점수가 평균 

3.93으로 약 1.34점 상승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

가 작은 항목은「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교

육 전 점수가 3.47인데, 교육 후 점수가 3.99로 약 0.52점 상

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실제 교육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5.2. 초등학교 ESG 교육 효과성 검증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ESG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효과

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

명성과 윤리 공정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과 창업, ESG 기업가정신교육이 p=0.05 기준에 부합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ESG와 기업가

정신교육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수 차이가 있으며, ESG와 

기업가정신교육이 초등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장 큰 효과를 준 항목은「ESG 기업가정신교육」으

로 교육 전 점수는 평균 1.96점인데 반해 교육 후 점수가 평

균 4.35점으로 약 2.39점 상승하였다.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

목한 교육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판

단된다. 

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M)
표준편차 

(SD)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교육 전 23 4.04 .706
-2.206(0.038)*

교육 후 23 4.48 .593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교육 전 23 2.57 .728
-6.825(0.000)***

교육 후 23 4.04 .638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교육 전 23 2.35 .714
-10.750(0.000)***

교육 후 23 4.13 .694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 전 23 2.91 .848

-7.091(0.000)***
교육 후 23 4.30 .470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창업

교육 전 23 2.43 .896
-7.307(0.000)***

교육 후 23 3.78 .600

ESG
기업가정신교육

교육 전 23 1.96 .767
-12.188(0.000)***

교육 후 23 4.35 .647

<표 12> 초등학교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수 차이 비교

(N=23)

*p<.05, **p<.01, ***p<.001

5.3. 중학교 ESG 교육 효과성 검증

중학교에서 진행한 ESG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효과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 사회

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ESG 기업가정신

교육이 p=0.05 기준에 부합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ESG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

수 차이가 있으며, ESG 기업가정신교육이 중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p=0.146으로 p=0.05 보다 크게 나타나,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는 학습효과를 주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교육 전

에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

을 받아서 관심이 떨어졌다기보다 ‘제한된 시간에 교사가 커

리큘럼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의도하는가’에 따라 중학생들의 

몰입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 가장 큰 효과를 준 항

목은「ESG 기업가정신교육」으로 교육 전 점수는 평균 2.57
점인데 반해 교육 후 점수가 평균 3.23점으로 약 0.66점 상승

하였다.

5) 이종현(2022), 신갈초등학교, 「초등 ESG 융합교육과정」에서 인용하였음.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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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M)
표준편차 

(SD)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교육 전 69 3.13 .938
-1.469(0.146)

교육 후 69 3.29 1.072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교육 전 69 2.74 .934
-2.786(0.007)**

교육 후 69 3.16 .994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교육 전 69 2.75 .946
-3.388(0.001)**

교육 후 69 3.25 1.020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 전 69 3.10 1.031

-2.037(0.046)*
교육 후 69 3.38 1.01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창업

교육 전 69 2.74 .949
-2.994(0.004)**

교육 후 69 3.17 .985

ESG
기업가정신교육

교육 전 69 2.57 .899
-5.002(0.000)***

교육 후 69 3.23 1.031

<표 13> 중학교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수 차이 비교

(N=69)

*p<.05, **p<.01, ***p<.001

5.4. 고등학교 ESG 교육 효과성 검증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효

과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

후변화와 환경문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

영과 창업, ESG 기업가정신교육이 p=0.05 기준에 부합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ESG와 기업

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수 차이가 있으며, ESG 기

업가정신교육이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효과를 준 항목은「ESG 기업가정신교육」으로 교

육전 점수는 평균 2.89점인데 반해, 교육 후 점수가 평균 4.61
점으로 약 1.72점 상승하였다. 실제 교육이 고등학교 학생들

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M)

표준편차 
(SD)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교육 전 56 3.66 .880
-7.952(0.000)***

교육 후 56 4.64 .483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교육 전 56 3.25 .977
-8.866(0.000)***

교육 후 56 4.52 .572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교육 전 56 3.39 1.021
-6.205(0.000)***

교육 후 56 4.39 .679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 전 56 3.79 .986

-4.460(0.000)***
교육 후 56 4.52 .632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창업

교육 전 56 3.07 .988
-10.217(0.000)***

교육 후 56 4.59 .532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교육 전 56 2.89 .947
-14.437(0.000)***

교육 후 56 4.61 .562

<표 14> 고등학교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 전·후의 점수 차이 비교

(N=56)

*p<.05, **p<.01, ***p<.001

5.5. ESG 기업가정신교육의 학습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

ESG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인은 ESG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보급(동영상, 자료 

등)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SG와 관련한 교육용 체

험 키트 개발 및 활용이 15.3%, 기업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견학, 체험, 기부 등)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ESG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보급(동영상 자

료 등)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ESG 교육

의 다양한 콘텐츠 보급(동영상 자료 등), ESG와 관련한 교육

용 체험 키트 개발 및 활용이 각각 21.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은 ESG 학습 중 궁금 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채널 제공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

용은 <표 16>과 같다.

항목
신분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ESG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보급(동영상 등)

16 23.2% 45 21.7% 32 19.0% 93 20.9%

ESG 학습 중 궁금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채널 제공
12 17.4% 18 8.7% 35 20.8% 65 14.6%

모바일 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10 14.5% 23 11.1% 30 17.9% 63 14.2%

ESG 교육의 다양한 
전문가 강의

7 10.1% 30 14.5% 25 14.9% 62 14.0%

기업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견학, 제험,
기부 등)

9 13.0% 30 14.5% 28 16.7% 67 15.1%

ESG와 관련한 교육용 
체험 키트 개발 및 활용

11 15.9% 45 21.7% 12 7.1% 68 15.3%

ESG와 기업가정신을 
연관시킨 다양한 교육 

자료의 제공
4 5.8% 15 7.2% 6 3.6% 25 5.6%

기 타 0 0.0% 1 0.5% 0 0.0% 1 0.2%

전 체 23 15.5% 69 46.6% 56 37.8% 148 100.0%

<표 15> ESG 기업가정신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

(N=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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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6.1. 요약

초·중·고에서 실시된「ESG와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 분

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와 환경문

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ESG 
기업가정신교육 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ESG와 기업가정

신 교육」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판

단된다.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효과성은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기업의 투

명성과 윤리 공정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과 창업, ESG와 기업가정신교육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교육

이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진행한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성은 협력

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공정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창업, ESG 기업가

정신교육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ESG와 기업가정신 교

육이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교육 후에 학습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효과성은 기

후변화와 환경문제,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공정성, 사회적 문제해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과 창업, ESG와 기업가정신교육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SG
와 기업가정신교육이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

타났다. 
ESG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

로 필요한 요인은 ESG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보급(동영상, 
자료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SG와 관련한 교육용 체

험 키트 개발 및 활용, 기업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 관련 다양

한 지원 제도(견학, 체험, 기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

교에서는 ESG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보급(동영상 자료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ESG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보급(동영상 자료 등), ESG와 관련한 교육용 체험 키트 개발 

및 활용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ESG 학습 

중 궁금 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채널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2. 시사점

현재 국내의 ESG경영은 초기 단계로 세계적인 추세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청소년들

에게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인 ESG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으로 캠프와 포럼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LG

화학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ESG 맞춤형 교육과

정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그린 클래스’, ‘팀별 멘토링’, ‘그
린 콘서트’, ESG 전문가 초청 ‘그린 페스티벌’, 대학생 대외 

활동 프로그램 ‘라이크 그린’을 진행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여러 지자체 및 기관에서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현직 교사 및 대학 교수, 관련 분야 실무 교

육 전문가가 함께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용 시킨 

사례는 유일무이하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업에 

적용 가능한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적용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각 학교에 따른 ESG 
내용을 단계별 세분화하여 향후 ESG 기업가정신 교육의 방

향성에 관해 논하였다.
둘째,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된 미래 준비를 위한 최신의 실

천 교육과정 틀을 교사 스스로가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국의 중·고등학교에는 진로 교

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으며, 진로 교사들은 진로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검증된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

큘럼을 학교에 전달 연수를 통해 일반화시킴으로써, 진로 교

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합한 콘텐

츠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기존에 접해 보지 못한 ESG 교육을 체험함

으로써 기후와 환경, 협력적 의사결정, 사회의 투명성을 중심

으로 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의 올바른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된 미래 준비를 위한 실천 교육의 틀을 학교와 학생이 함께 

만들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모든 기업에 있어 ESG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을 잘 해 나가기 위해

서는 ESG를 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을 배운 

학생들은 미래의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인재로 성

장 할 것이다. 
끝으로,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나은 환경 속에

서 투명하고 상호 협력적인 삶을 통해 살기 좋은 사회가 지

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청소년 시기에 학교 교육을 통

해 ESG 실천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통해 올바른 가치를 지

닌 인재로서 생활 속에서의 ESG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나은 미래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상호 협력적인 삶을 통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

적 측면에서도 청소년 시기의 ESG 기업가정신교육은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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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활용 방안

국내외적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사회 전

반에 걸쳐 ESG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서 청소

년 시기부터의 체계적인 ESG 교육을 위해 개발된 초·중·고 

학교별 ESG 기업가정신 교육 수업 자료는 전국의 모든 교육

기관에서 접목할 수 있다. 약 1,000명의 현직 교사가 회원으

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연구회’는 연간 

3~4회의 교사 대상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현

장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을 활용하여 학

교별 연수를 진행하여 전국 초·중·고에 ESG와 기업가정신 교

육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각종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창업진흥원의 청소년 비즈쿨 담당 교사 직무

연수 등에서 본 운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현직 교사는 물론 

대학, 연구기관, 각종 교육 전문기관 담당자들에게 시대 변화

에 맞는 ESG와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진로 개발을 위한 창업체

험교육(YEEP) 프로그램’에 학습 자료를 탑재하여 진로 교사

는 물론 관심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ESG와 기업가정신교육

을 수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업 지

도안과 활동지를 교재화하여 제공하며 시/도교육청 진로 교사 

역량강화 연수시 수업 자료를 공유하여 전국의 단위 학교 및 

교사들에게 일반화시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4. 한계점

본 연구는 ESG와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적용

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실제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정을 설계·적용시켜 효과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대상으로 t-test를 실시하였지만 각 집단별 샘

플 수가 상이하여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초·중·고에서 적정한 샘플을 확보하여 일반화의 오류

를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점차적으로 다양

한 지역에서의 각 학교별 대상자로 확대하여 일반화의 오류

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샘플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행되었으며, 일

반계 고등학교가 샘플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고등학교를 대표

하여 비교·분석하기에는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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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Human species run into a blind alley due to abnormal weather and climates everywhere in global village. Human beings are 
helpless against the nature and might begin to learn humbleness just now. However, humans cannot attribute current abnormal weather 
and climates to only natural phenomenon because we have never been affectionate to global environments sufficiently up to now that 
results in running into this blind alley.

At this point, the only thing that humans can do is to love and care for the earth more. ESG is an emerging topic to cope with this 
issue and practice of ESG will be the pending miss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is research, ‘active participatory learning program for ESG practice’ is designed by ‘connecting ESG with Entrepreneurship’ 
through over 20 years of experienced current teachers in elementary and junior · senior high school, professors in university and field 
experts in education. Analysis of learning effectivenes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 showed meaningful 
result in elementary and junior · senior high school.

Thus, I would like to suggest a proposal based on concerns about ‘What should we do to overcome the global crisis?” by paying 
attention to ESG from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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