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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관은 인간의 삶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 행동은 물론 정신과 윤리에 영향을 미친다(Asilsoy 

et al., 2016; Funk & Hefferon, 2019; Ling et al., 2020; Magee, 2019, 

Yoo et al., 2012). 사람이 자연 환경을 보는 관점을 환경적 세계관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 환경에 대한 세계관은 자연 환경이 사람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서 산업 혁명을 거치면

서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관점으로 변화하였으며, 환경 문제가 대두

되기 시작하자 환경과 사람이 공존해야 한다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Choi et al., 2007; Asilsoy et al., 2016).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다(Nuyen, 2013; OECD, 2023). 

한편, 환경적 세계관(environmental worldviews)을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환경적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g et 

al., 2020; Yoo et al., 2012). 환경적 세계관을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Asilsoy et al., 2016; Chung, 2002; Ling et al., 2020; Pepper, 

1984; Yoo et al., 2012) 크게 구분하면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의 이익

을 우선시 하는 사람중심적인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사람을 생태

계의 일부로 보는 자연 환경 중심의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으로 나

눌 수 있다(Choi et al., 2007; Kim, 2004; Pepper, 1984). 그러나, 최근

에는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대립되는 

것을 조화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Asilsoy et al., 2016; Chung, 2002; Ling et 

al., 2020; Pepper, 1984; Yoo et al., 2012).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은 상충 개념으로 여겨졌던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Funk 

& Hefferon, 2019; MOE, 2022; UN, 1992, 2012, 2015; UNESCO, 

2019).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

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한 이래, 국

가와 각계의 역할, 법과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권고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정

상회의 2015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는 2030년까지 추진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 2030년

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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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SDGs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행 

주체가 ‘We The People’임을 강조하면서 국제 사회, 중앙⋅지방정부, 

시민, 기업 등 각 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UN, 1992, 2012, 2015; UNESCO, 2019).

일련의 환경적 세계관을 정리해보면, 기술지향(technology 

centered), 생태지향(ecosystem centered), 지속가능발전(sustainbale 

development)의 3개로 구분할 수 있다(Choi et al., 2007; UN, 2015; 

UNESCO, 2019; Yoo et al., 2012).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은 오늘날

과 같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세계관이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이 자원의 부족 및 

환경 문제 등 인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은 사람을 생태계의 일부로 보는 세계관으로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무분별한 발전을 추구한 데서 환경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Choi et al., 2007; Hedlund-de Witt, 

2013).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자연 환경 보전의 관계를 재정립

하고자는 환경적 세계관이다(Choi et al., 2007; Chung, 2002; UN, 

2015). 

환경 문제는 사람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논쟁의 관점에서 벗어

나, 사람보다는 자연이나 생태계의 보전과 배려에 더 큰 가치를 부여

하고, 국가나 지역의 환경 정책에 생태성이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Lee, 2014). 또한, 환경적 세계관은 환경에 대한 행동과 소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Kim & Shin, 2010). 따라서 미래 사회는 기후

변화, 감염병 대유행, 에너지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 문제가 

등장함은 물론 급속하게 변화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Shkarupeta et al., 2021),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하기 위해 신중하고 현

명한 환경 관리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

지고 있다(Funk & Hefferon, 2019; Hedlund-de Witt, 2013). 

또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학 관련 이슈

들이 전달될 때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g et al., 2007; 

Kim & Shim, 2013; Song & Shim, 2010).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경 

관련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인식 수준이 지역적 이슈보다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Jung et al., 2007). 그리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Shim, 2013; Song & Shim, 2010). 

인류는 환경적, 생태적으로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환경 인식, 태도, 

가치관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Cruz et al., 2022; Ha & Lee, 2013; 

Park et al., 2020; UNESCO, 2019). 이에 바람직한 환경적 세계관 

함양은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은 학생들

은 환경적 세계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g et al., 2020). 일련의 환경적 세계관 연구를 살펴보면, 보다 지속

가능발전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 

시기의 환경적 세계관은 이후의 생애 주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a & Lee, 2013; Pauw, Donche & Van Petegem, 2011) 청소년 시기

의 환경적 세계관 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의 환경적 세계관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생들은 기술지향, 생태지향,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적 세

계관에 대해 어떠한 경향을 갖고 있는가?

⋅중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세계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세계관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 

충남, 경기 지역의 10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중학교 남학생 152명, 여학생 224명 총 356명이 설문 조사

에 응답하였다.

2. 조사 도구 개발

중학교 학생의 환경적 세계관 조사 도구는 Choi et al.(2007)의 연

구를 바탕으로 자연 환경 영역과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 등 2개 

영역, 총 8개 범주로 구성하였다(Table 1). 환경적 세계관 조사 도구의 

자연 환경 영역은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자연 환경의 가치, 사람의 

자연 지배, 환경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의 4개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사람의 활동과 환경 영역은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기술 개발, 경제 

성장, 환경 문제의 심각성 등 4개 범주로 구성하여 총 8개 범주로 

개발하였다. 또, 조사 도구 2개 영역의 각각의 범주별로 기술지향, 

생태지향,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4 문

항에 대해 리커르트 4점 척도(1∼4: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환경적 세계관 조사 도구

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3.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통계 프로그램 

SPSS 27.0을 이용하여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값을 구

해 기술지향, 생태지향,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의 경향성을 알

아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의 

문항별 응답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중학교 학생의 자연 환경에 대한 환경적 세계관 

중학교 학생의 자연 환경 영역의 환경적 세계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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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문항 환경관 

자연

환경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1.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기술지향(TC)

2.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생태지향(EC)

3. 사람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자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지속가능발전(SD)

자연 환경의 가치

4. 자연 환경은 사람을 위해 이용될 때 가치가 있다. 기술지향(TC)

5. 자연 환경은 있는 그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 생태지향(EC)

6. 자연 환경은 사람을 위한 이용 가치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도 있다. 지속가능발전(SD)

사람의 자연 지배

7. 사람은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배할 수 있다. 기술지향(TC)

8. 사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생태지향(EC)

9. 사람은 자연 환경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SD)

환경 생태계의 평형 

유지능력

10. 환경 및 생태계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기술지향(TC)

11. 환경 및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기가 어렵다. 생태지향(EC)

12. 환경 및 생태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SD)

사람의 

행동과 

환경

에너지 및 자원 고갈

13.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문제는 새로운 대체 자원의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 기술지향(TC)

14. 사람의 활동으로 자원은 거의 다 고갈되어가고 있다. 생태지향(EC)

15.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문제는 절약과 친환경적 이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SD)

기술 개발

16. 모든 환경 문제는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술지향(TC)

17. 기술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므로 더 이상의 기술개발은 막아야 한다. 생태지향(EC)

18. 친환경 기술만 개발하여 사용해야 된다. 지속가능발전(SD)

경제 성장

19. 경제 성장이 환경 보존보다 중요하다. 기술지향(TC)

20. 환경 보존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 생태지향(EC)

21. 환경 보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SD)

환경 문제의 심각성

22. 환경 문제는 사람의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술지향(TC)

23.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생태지향(EC)

24. 환경 문제는 친환경 기술개발과 소비생활의 조절로 해결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SD)

Table 1. Instrument of surveying the environmental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자연 환경의 가치>

                              <사람의 자연 지배>                         <환경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

Figure 1. Environmental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Natural Environment’ component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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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한 응답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Figure 1). 자연 환경 영역 중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 사람의 자연 지배 등은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보

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환경 생태계의 유지 능력에 대해서는 생

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성이 다른 환경적 세계관에 비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의 환경적 세계관을 자연 환경 영역의 자연에서의 사람

의 가치,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 사람의 자연 지배, 환경 생태계의 

유지 능력 등 범주별로 분석하였다.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범주에 

대한 중학생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지

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 중학생 60.5%가 응답하였으며,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80.0%, 지속가능개발 환경적 세계관에 대

해서는 83.8%의 증학생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중학교 

학생은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람 중심의 환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동등한 

가치가 있으며, 사람이 자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세계관을 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범주에 

대해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

경적 세계관에 대헤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속가능

발전 세계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은 여학

생에 비해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에 대한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경향성을 갖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이 높은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들은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에 대해 이전에 비해 지

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Choi et al., 2007). 이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 

다양한 교육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진 결과라 

생각된다(MOE, 2009, 2015; Yoo et al., 2012).

자연 환경 영역의 자연 환경의 가치 범주에 대한 중학생들의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55.0%,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95.1%, 지속가능

개발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94.6% 중학생들이 응답하였다(Table 

3). 중학교 학생은 자연 환경은 사람을 위해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거의 중립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자연 환경은 그

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이용 가치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다

는 생태지향 세계관과 지속가능발전 세계관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환경의 가치 범주에 대한 응답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 지속가

능발전 세계관 등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은 남학

생에 비해 자연 환경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 환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학교 남학생은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여학생은 지속가능발전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남 12(7.9) 40(26.3) 65(42.8) 35(23.0)
4.786 .188

녀 23(10.3) 73(32.6) 94(42.0) 34(15.2)

전체 35(9.3) 113(30.1) 159(42.3) 69(18.4)

EC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남 11(7.2) 21(13.8) 69(45.4) 51(33.6)
4.639 .200

녀 6(2.7) 37(16.5) 103(46.0) 78(34.8)

전체 17(4.5) 58(15.4) 172(45.7) 129(34.3)

SD 사람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자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남 15(9.9) 20(13.2) 61(40.1) 56(36.8)
11.417 .010

녀 6(2.7) 20(8.9) 107(47.8) 91(40.6)

전체 21(5.6) 40(10.6) 168(44.7) 147(39.1)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2.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value of human in the nature of ‘Natural Environment’ component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자연 환경은 사람을 위해 이용될 때 가치

가 있다.

남 19(12.5) 58(38.2) 48(31.6) 27(17.8)
11.444 .010

녀 40(17.9) 52(23.2) 95(42.4) 37(16.5)

전체 59(15.7) 110(29.3) 143(38.0) 64(17.0)

EC 자연 환경은 있는 그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

남 5(3.3) 13(8.6) 67(44.1) 67(44.1)
8.409 .038

녀 2(0.9) 9(4.0) 90(40.2) 123(54.9)

전체 7(1.9) 22(5.9) 157(41.8) 190(50.5)

SD 자연 환경은 사람을 위한 이용 가치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도 있다.

남 5(3.3) 9(5.9) 71(46.7) 67(44.1)
8.425 .038

녀 2(0.9) 5(2.2) 95(42.4) 122(54.5)

전체 7(1.9) 14(3.7) 166(44.1) 189(50.3)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3.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value of natural environment of ‘Natural Environm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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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비율이 높았던 이전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

(Choi et al., 2007). 

자연 환경 영역의 사람의 자연 지배 범주의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

관에 대한 중학교 학생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은 62.3%,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78.2%, 지속가능개발 환경적 세

계관에 대해서는 85.1%이었다(Table 4). 중학교 학생은 사람은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배할 수 있다는 기술지향 세계관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긴 하였으나, 사람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하며, 자연 환경

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태지향 세계관과 지속가능발전 세계

관을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교 학생은 사람의 자연 

지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자연 지배 범주에 대한 중학교 학생의 응답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헤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지속가능발전 세계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에 비해 사람에 대한 

자연 지배에 대해 긍정적 환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

은 남학생에 비해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남학생은 생

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여학생은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비율이 높았던 이전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Choi et al., 2007). 

그러나, 여학생은 자연환경과 개인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

을 갖는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Jung et al., 2007; 

Song & Shim, 2010).

자연 환경 영역의 환경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 범주의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한 중학교 학생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은 52.5%,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85.9%, 지속가능개발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71.3%이었다(Table 5). 중학교 학생은 환

경 및 생태계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평형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

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

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생태지향 세계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Choi et al., 2007). 

환경 및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 범주에 대한 중학교 학생의 응답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생태지향 환경적 세

계관과 지속가능발전 세계관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2. 중학교 학생의 사람의 행동과 환경에 대한 환경적 세계관 

중학교 학생의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의 환경적 세계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중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

향 환경적 세계관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 중 에너지 및 자원 고갈, 환경 문제의 심각성 범주는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사람은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배할 

수 있다.

남 21(13.8) 36(23.7) 58(38.2) 37(24.3)
7.556 .056

녀 22(9.8) 63(28.1) 105(46.9) 34(15.2)

전체 43(11.4) 99(26.3) 163(43.4) 71(18.9)

EC 사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남 7(4.6) 29(19.1) 75(49.3) 41(27.0)
8.020 .046

녀 3(1.3) 43(19.2) 135(60.3) 43(19.2)

전체 10(2.7) 72(19.1) 210(55.9) 84(22.3)

SD 사람은 자연 환경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한다.

남 11(7.2) 20(13.2) 73(48.0) 48(31.6)
10.301 .016

녀 3(1.3) 22(09.8) 118(52.7) 81(36.2)

전체 14(3.7) 42(11.2) 191(50.8) 129(34.3)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4.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nature reigned by human of ‘Natural Environment’ component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환경 및 생태계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평

형을 유지할 수 있다.

남 24(15.8) 40(26.3) 48(31.6) 40(26.3)
7.169 .067

녀 32(14.3) 81(36.2) 74(33.0) 37(16.5)

전체 56(14.9) 121(32.2) 122(32.4) 77(20.5)

EC 환경 및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

기가 어렵다.

남 8(5.3) 17(11.2) 66(43.4) 61(40.1)
2.652 .448

녀 5(2.2) 23(10.3) 103(46.0) 93(41.5)

전체 13(3.5) 40(10.6) 169(44.9) 154(41.0)

SD 환경 및 생태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남 8(5.3) 40(26.3) 72(47.4) 32(21.1)
3.289 .349

녀 5(2.2) 55(24.6) 120(53.6) 44(19.6)

전체 13(3.5) 95(25.3) 192(51.1) 76(20.2)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5.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equilibrium sustaining power of environmental ecosystem of ‘Natural 

Environm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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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향 세계관을, 기술 개발, 경제 성장 범주는 지속가능발전 환경

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학교 학생의 환경적 세계관을 자연 환경 영역의 자연에서의 에너

지 및 자원 고갈, 기술 개발, 경제 성장, 사람의 가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등 범주별로 분석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범주에 

대한 중학생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지

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 75.8%의 하였으며,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

에 대해서는 85.6%, 지속가능개발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79.3%

의 중학생들이 응답하였다(Table 6). Lee et al.(1997)에서는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이 많았고, Choi et al.(2007)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세계관 및 생태지향 세계관을 많이 가졌던 것과는 달리 중학교 학생

은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문제를 새로운 대체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지향 세계관을 갖고 있기도 하였지만, 자원이 거의 고갈

되어 가고 있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과 친환경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문제는 새로운 대

체 자원의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

남 10(6.6) 24(15.8) 74(48.7) 44(28.9)
7.925 .048

녀 8(3.6) 49(21.9) 124(55.4) 43(19.2)

전체 18(4.8) 73(19.4) 198(52.7) 87(23.1)

EC 사람 활동으로 자원은 거의 다 고갈되어

가고 있다.

남 7(4.6) 19(12.5) 67(44.1) 59(38.8)
10.907 .012

녀 0(0.0) 28(12.5) 111(49.6) 85(37.9)

전체 7(1.9) 47(12.5) 178(47.3) 144(38.3)

SD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문제는 절약과 친

환경적 이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남 12(7.9) 25(16.4) 78(51.3) 37(24.3)
10.418 .015

녀 3(1.3) 38(17.0) 129(57.6) 54(24.1)

전체 15(4.0) 63(16.8) 207(55.1) 91(24.2)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6. Environmental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depletion of energy & resource of ‘Human action & 

Environment’ component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기술 개발>

      

                                 <경제 성장>                                      <환경 문제의 심각성>

Figure 2. Environmental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Human action & 

Environment’ component(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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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향 및 지속가능발전 세계관이 거의 균등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범주에 대해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 지속가능발전 세

계관 모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환경적 세계관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Choi et al., 2007). 특히 중학교 여학생은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와 자원 고갈 문제를 절약과 친환경적 이용으로 해결할 수 있

다는 세계관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 중 기술 개발 범주에 대한 중학생의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 45.5%의 하였으며,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53.2%, 

지속가능개발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61.5%의 중학생들이 응답

하였다(Table 7). 중학교 학생은 모든 환경 문제는 기술 개발로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나, 친환경 기술만을 사용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범주와는 달리 기술 개발 범주에 대해 기술지

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술 개발 범주가 지속가

능발전 개념과 관련성이 높음에도 지속가능발전 세계관도 그다지 많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관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 줄어든 결과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는 교육적 접근이 이루저고 있는 것(Funk & Hefferon, 

2019; MOE, 2015; UN, 1992, 2012, 2015; UNESCO, 2019)에 비해서

는 다소 낮았다.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연관된 

교육의 필요성(MOE, 2022; UN, 2015; UNESCO, 2019)을 시사한다

고 할 수 있다. 기술 개발 범주에 대해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지

향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나, 지속가능발전 세계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 중 경제 성장 범주에 대한 중학생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에 대해 51.9%의 하였으며,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75.3%, 지속가능개발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91.7%의 중학생들

이 응답하였다(Table 8). 중학교 학생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 모두 

중요하며, 환경 보존을 고려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속

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

향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보다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경제 성장에 대해 생태

지향 환경적 세계관 보다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훨씬 많이 갖는 

것은 특이점이라고 할 것이다(Choi et al., 2007; Lee et al., 1997).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모든 환경 문제는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

남 27(17.8) 52(34.2) 46(30.3) 27(17.8)
.826 .843

녀 40(17.9) 86(38.4) 63(28.1) 35(15.6)

전체 67(17.8) 138(36.7) 109(29.0) 62(16.5)

EC 기술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므로 더 이상

의 기술개발은 막아야 한다.

남 22(14.5) 55(36.2) 44(28.9) 31(20.4)
6.485 .090

녀 21(9.4) 78(34.8) 90(40.2) 35(15.6)

전체 43(11.4) 133(35.4) 134(35.6) 66(17.6)

SD 친환경 기술만 개발하여 사용해야 된다.

남 16(10.5) 54(35.5) 52(34.2) 30(19.7)
11.759 .008

녀 7(3.1) 68(30.4) 102(45.5) 47(21.0)

전체 23(6.1) 122(32.4) 154(41.0) 77(20.5)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7. Environmental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Human action & 

Environment’ component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경제성장이 환경보존보다 중요하다.

남 18(11.8) 56(36.8) 45(29.6) 33(21.7)
2.922 .404

녀 29(12.9) 78(34.8) 81(36.2) 36(16.1)

전체 47(12.5) 134(35.6) 126(33.5) 69(18.4)

EC 환경 보존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

남 12(7.9) 35(23.0) 64(42.1) 41(27.0)
18.372 .000

녀 1(0.4) 45(20.1) 124(55.4) 54(24.1)

전체 13(3.5) 80(21.3) 188(50.0) 95(25.3)

SD 환경 보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이 이루

어져야 한다.

남 7(4.6) 10(6.6) 78(51.3) 57(37.5)
10.742 .013

녀 1(0.4) 13(5.8) 101(45.1) 109(48.7)

전체 8(2.1) 23(6.1) 179(47.6) 166(44.1)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8. Environmental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economic growth of ‘Human action & Environm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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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 중 환경 문제의 심각성 범주에 대한 중학

생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 50.3%가 응답하였으며,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

해서는 81.7%, 지속가능개발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80.0%의 중

학생들이 응답하였다(Table 9). 중학교 학생은 환경 문제가 기술 개발

로 해결할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친환경 기술 개발과 소비 생활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 범주에 대해 성별

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지속가능발전 세계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은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환경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도 심각하다는 관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관련 이슈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Cho, Yoon, 2001; Jung et al., 2007; Song & Shim, 2010).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의 자연 환경 영역 및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에 대한 학생의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

관,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조사하였다. 자연 환경 영역은 자

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자연 환경의 가치, 사람의 자연 지배, 환경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은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기술 개발, 경제 성장, 환경 문제의 심각성 등 총 8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은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보다

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은 자연 환경 영역 중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 사람의 자연 지배 등은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보

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환경 생태계의 유지 능력에 대해서는 생

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성이 다른 환경적 세계관에 비해 

높았다. 중학교 학생은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람 

중심의 환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동등한 가치가 있으며, 사람이 자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중학교 학생은 자연 환경은 사람을 위해 이용할 

가치보다는 자연 환경은 그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이용 가치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지속가능발

전 환경적 세계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배할 수 있다는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긴 하였으나, 사람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하며, 자연 

환경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과 지속가

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중학교 학생들은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환경 문제의 심각성 범주는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기술 

개발, 경제 성장 범주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학교 학생은 모든 환경 문제는 기술 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며, 친환경 기술만을 사

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환경을 보존하며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을 훨씬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학생

은 환경 문제가 기술 개발로 해결할 수준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친환경 기술 개발과 소비 

생활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기술지향, 생

태지향,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 중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

을 갖는 경향이 많았다.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범주에서 중학교 여학생

은 남학생에 비해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와 자원 고갈 문제를 절약과 

친환경적 이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범주에서는 친환경 

기술만을 개발하여 이용해야 하고, 경제 성장 범주에서도 경제 성장

과 환경 보존 모두 중요하며, 환경 보존을 고려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속가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 범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환경 문제가 해결

하기 어려울 정도도 심각하다는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중학교 학생 대부분이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으로 볼 때, 세계 동향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교육과정 운영과 여러 매체를 통해 

문항 성별

응답(수, %) 통계분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TC 환경 문제는 사람의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다.

남 17(11.2) 57(37.5) 52(34.2) 26(17.1)
.830 .842

녀 24(10.7) 89(39.7) 80(35.7) 31(13.8)

전체 41(10.9) 146(38.8) 132(35.1) 57(15.2)

EC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남 12(7.9) 31(20.4) 64(42.1) 45(29.6)
7.840 .049

녀 6(2.7) 35(15.6) 114(50.9) 69(30.8)

전체 18(4.8) 66(17.6) 178(47.3) 114(30.3)

SD 환경 문제는 친환경 기술개발과 소비생

활의 조절로 해결될 수 있다.

남 9(5.9) 25(16.4) 81(53.3) 37(24.3)
3.724 .291

녀 9(4.0) 32(14.3) 141(62.9) 42(18.8)

전체 18(4.8) 57(15.2) 222(59.0) 79(21.0)

TC: Technocentric, EC: Ecocentric, S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9. Environmental world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 of ‘Human action & 

Environm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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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경 관련 이슈들에 노출된 것이 환경적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환경 문제 해결에 기술 개발이 충분히 기여할 

수 없으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소비 생활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 경제 성장이 환경 보존과 더불어 이루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과 생태지향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한 교

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적 세

계관 형성에 대응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생태전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바, 실천적 환경 교육을 실시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의 기술지향, 생태지향 및 지속가능발전 환

경적 세계관을 조사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중학교 학

생의 환경적 세계관은 자연 환경 영역 자연에서의 사람의 가치, 자연 

환경의 가치, 사람의 자연 지배, 환경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의 4개 

범주, 사람의 행동과 환경 영역은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기술 개발, 

경제 성장, 환경 문제의 심각성의 4개 범주 등 2개 영역, 총 8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10개 중학교 남학생 152명, 여학생 

224명 등 총 356명이었으며, 온라인 설문 조사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리커르트 4점 척도(1∼4)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학

생들은 기술지향 환경적 세계관 보다는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

과 생태지향 환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여학생

이 남학생에서 비해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관에 대한 높은 경향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이 지속가능발전 환경적 세계

관을 유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환경적 세계관, 중학교 학생, 기술지향, 생태지향,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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