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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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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지구적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됨에 따라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실현가능성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지속가
능발전교육 중심의 환경교육가를 양성하여 이들을 통해 환경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
해설사들은 관련 분야에서 정보제공에 영향력 있는 역할을 이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슬로시티 지
역에서의 정보전달력에 영향력 있는 전문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그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슬로시티 지역 4곳의 해설사교육을 받은 전문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기
입식방법으로 진행한 설문지 총 116부를 진행한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 환경적 요인’, ‘지속가능 사회적 
요인’, ‘지속가능 경제적 요인’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지속가능발전교육 3개 요인 모두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이해를 기반
으로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has increased with the spread 
of COVID-19 and related global problems. Hence, this study focused on one of the aspects of this 
important subject and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ESD and feasibility. With the Slow city 
professional interpreters who play a major role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empiricall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ESD in Slow city by systematically studying the impact of ESD on 
feasibility. A survey with 116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sponded by four professional 
interpreters in Slow cit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stud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ESD was divided
into three factors, namely sustainabl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addition, 
feasibility was also extracted from the results. As all three factors of ESD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easibility,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feasibility of ESD in Slow city.  

Keywords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Feasibility, Slow City, Professional Interpreters,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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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사회의 변화가 전지구적 
문제로 직면하게 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
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우리의 삶의 모
든 면에 위기를 가져왔고, 이를 통하여 미래에 지속가능
한 상생에 대한 고민을 가져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1]. 지
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학습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달
성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2]. 즉,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
고 친환경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3]. 유네스코는 “교육의 미래보고서”를 출간하여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4].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
심실천전략의 하나이자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한 가치관과 역량, 비전을 가지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5]. 코로나19로 인
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다음 세대
를 위한 삶을 예측하고 그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 지속가능성을 지역에 실천하고 있는 슬로시티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슬로시티(Slow City)는 지역의 지속가
능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된 국제네
트워크로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6]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7]. 사회·경제·문화적 환경과 관계
가 있는 관광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8]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 또한 교육에서 나온
다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는 2015년부터 슬로시티지역에서 전문해설사
로 활동하고 있는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지
속가능발전교육으로서 슬로시티의 지속가능성 철학과 중

요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10]. 슬로시티 전문
해설사는 슬로시티의 지속가능성 철학을 지역에 실천하
고 행동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교육을 통한 전
문해설사의 정보습득과 역량은 지역의 방문객의 만족과 
지역주민의 결집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11,12]. 전문
해설사에 대한 교육성이 몰입과 서비스에 가장 높은 영
향력을 미치고 있음도 검증됨에 따라[13] 이들을 통한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베를린선언에 
따르면, 개인 및 사회적 행동변화와 인지 기술, 사회·정
서적 학습, 행동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지
속가능발전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전달하는 교육
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역
량 개발에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 이렇듯 관
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실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시티 지역에서의 정보
전달력에 영향력 있는 전문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그 실현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를 대
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인을 도출해보고 지속가능발
전교육과 실현가능성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전문해설사의 영향력을 통한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 고찰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친환
경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으로[3] 유엔에 의해 
1987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환경에 대한 우려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더욱 관심받고 있
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사회, 경제라는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세가지 영역은 서로 연관
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철
학과 이념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14]. 지속가능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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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각 나라와 지역의 상
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수준과 인식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5,16]. 본 연구에서는 ‘UN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에서 제시된 모든 사람들이 질높은 교육의 혜
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변화에 
필요한 행동, 삶의 방식,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지역사회
를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의하고자 한다[1,2,4,17,18].

 
2.2 선행연구 고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속가능발전 
요소를 포함한 ‘주제교육’과 연관되며 이는 2010년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3,14]. 핵심적 요소로는 ‘사람’이며, 
이에 대한 ‘교육’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전략이 된다고 
하고 있다[15]. 여러 연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21]. 이후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연구대상
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수준에 대해서
는 국내에서 제한된 연구만이 수행되었으며[9,22,23] 정
보전달력에 있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전문해설
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그 실현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슬로시티지역의 실현가능
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슬로시티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프
로그램의 만족도 및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만
족도, 참여의지간 영향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6,24,25].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내용으
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을 구성하는 환경·사회·경제영
역을 아우르는 내용지표로 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
육, 생물다양성, 환경교육, 에너지교육 등이 주로 다루어
지며, 교육이후의 실천가능성, 교육활동의 지속가능성, 
교육과정의 완결성 등이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26].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후 일상에서의 공동체를 위한 
실천을 행동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가능성을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
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발전교육(ESD)과 실현가능성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5,9,28-32]를 토대로 한 연구문제와 가설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ESD)은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 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 환경적 요인은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 사회적 요인은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 경제적 요인은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설문 구성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구성하였다. 국내 실
정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지표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지표를 슬로시티를 대상
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항목으로 활용하였고
[5,28-3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성과지표를 실현가능성
을 측정하는 항목[5,9,28]으로 활용하였다. 지속가능발
전교육 항목 22개(인권존중, 성평등, 다문화이해, 갈등해
결방법, 민주시민양성, 지역문화/평화에 대한 이해증진, 
국제사회이해, 자발적 참여활동, 지역문화 전수, 사회복
지, 교육복지, 공정한 거래, 빈곤퇴치, 사회적책임, 불필
요한 소비금지, 녹색성장, 친환경에너지, 탄소배출감소, 
자원재활용, 생물보호, 기후변화에 관심, 자연재해예방), 
실현가능성으로 사용된 항목 5개(교육활동의 지속가능
성, 적용가능성, 실천가능성, 경험기회의 제공성, 교육과
정의 완결성)와 이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대,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여부 등 6개 문항으로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슬로시티 지역에서 현재 
전문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120명을 모집단으로 선정
하여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슬로시티 4개 지역(김
해 30부, 담양 30부, 태안 30부, 하동 30부)에서 지역별
로 조사원 2명이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자기기입식설문조
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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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40 34.5

Female 76 65.5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Sample

Age

20s 7 6.0

30s 7 6.0
40s 22 19.0

50s 41 35.3
60s 35 30.2

70s 4 3.5

The number 
of 
Education

once 52 44.8

twice 54 46.6
three times 9 7.8

four times 1 0.8

The closest
one of
ESD

Steady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growth

16 13.8

Pursuing a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85 73.3

Social 
development
within the global 
ecosystem

11 9.5

etc. 4 3.4

ESD
of 
target

Regular school 
education 24 20.7

Social education
for general public 32 27.6

Public officer 6 5.2

Tourist 1 0.9
All generations 53 45.6

etc. - -

진행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해설사의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16부를 
활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24.0 version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
답자인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각 항목들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와 같

이 성별은 남성이 40명(34.5%), 여성이 76명(65.5%)으
로 나타났다. 연령으로는 20대가 7명(6.0%), 30대가 7
명(6.0%), 40대가 22명(19.0%), 50대가 41명(35.3%), 
60대가 35명(30.2%), 70대 이상이 4명(3.5%)으로 나타
났다. 응답한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들이 참여한 교육횟수
로는 1회는 52명(44.8%), 2회는 54명(46.6%), 3회는 9
명(7.8%), 4회는 1명(0.8%)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들어본 적이 있다가 116명(96.7%), 들어본 적이 없다가 
4명(3.3%)로 나타났으며, 인식하지 못한 4명에 대해서는 
설문을 중단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가장 가까운 경
우로는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균형 추구가 85명(7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꾸준한 경제발전과 소득증가가 
16명(13.8%), 지구생태계 한계 내에서의 사회발전이 11
명(9.5%), 기타가 4명(3.4%)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
전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모든 세대가 53명(45.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인 대상의 사
회교육이 32명(27.6%), 초등, 중고교, 대학 정규교육이 
24명(20.7%)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공무원 대상이 
6명(5.2%), 외부 관광객 대상이 1명(0.9%)으로 나타났다. 

4.2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4.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요인분석
응답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각 변수들의 신뢰

도와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아래 <Table 2>은 측정항목들
의 Cronbach’s 알파값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요인 추출 모델로는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였고,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각회전 중 Varimax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Eigen Value값이 1이상인 범
주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Table 2>와 같이 지속가능발
전교육에 대한 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72.90%였다. 3개의 요인들은 추출된 요인
들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변수들의 특성과 부합되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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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ctor Comm

unality
Reliabi

lity1 2 3

Sustaina
ble 
Environ
mental 
Factors

Ttrash and
Rrecycling 
resourses

.839 .866

.959

Eco-friendly
energy .799 .859

Various
biological
protection

.796 .812

Reduce
carbon
emissions

.772 .818

Climate
change .750 .815

Green
growth .671 .833

Social
responsibility .620 .754

Not 
unnecessary
consumption

.597 .743

Sustaina
ble 
Social
Factors

Understanging
multiculturalism .764 .668

.946

Conflict
resolution .698 .741

Education
and welfare .698 .713

Democratic
citizenship
training

.652 .705

Social welfare .640 .678
Disaster
prevention .633 .778

Poverty 
eradic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612 .662

Gender 
equality .607 .677

Understand 
international
community

.606 .619

Local culture
promoting 
peace

.601 .774

Respect for
human rights .590 .692

Table 2. Factor analysis for ESD

Sustaina
ble 
Econo
mic
Factors

Fair trade .775 .791

.856
Unpaid
activities .759 .740

Transfer of
local culture .709 .796

Eigenvalue 13.806 1.219 1.013

Distributed description 
% 62.753 5.540 4.605

Cumulative explanation 
% 62.753 68.293 72.898

KMO=.940 Bartlett’s test x=2551.552 p=.000 

반영하여 요인1은 ‘지속가능 환경적 요인’, 요인2는 ‘지
속가능 사회적 요인’, 요인3은 ‘지속가능 경제적 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도 대부분 0.6이상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념타당성도 확보되었으며, 신뢰
도도 0.959, 0.946, 0.856으로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4.2.2 실현가능성 요인분석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실현가능성 

항목에 대한 각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한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요인 추출 모델로는 위와 
동일하며 <Table 3>과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현가능
성에 대한 분석결과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분
산설명력은 81.38%였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는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념타당성도 확보되었으
며, 신뢰도도 0.942로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Variables Factor1 Commu
nality Reliability

Feasibility
factors

ESD is sustainable .950 .845

.942

ESD can be applied practically .948 .860
ESD can do it .942 .810

ESD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environment
.931 .725

ESD is complete
with education .914 .830

Eigenvalue 4.069
Distributed description % 81.382

Cumulative explanation % 81.382
KMO=.925 Bartlett’s test x=952.402 p=.000 

Table 3. Factor analysis for Feasibility

4.3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실현가능성간 영향관계
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현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
육 3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실현가능성 1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두어 이들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회
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 주는 수정된 R2값이 44.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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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F값은 31.99로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회귀모델임을 확인하였다. VIF가 1.000, 
Durbin-Watson이 1.82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으며, 
3개 요인 중 ‘지속가능 경제적 요인’이 회귀계수 .426, 
t-값 6.147로 실현가능성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 사회적 요인’
이 회귀계수 .394, t-값 5.683으로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환경적 요인’이 회귀계수 .353, t-값 5.089로 실현가능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
속가능발전교육 3개 요인 모두 실현가능성 요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β t p VIF

Sustainable 
Environmental 

Factors
.353 .353 5.089 .000*** 1.000

Sustainable 
Social
Factors

.394 .394 5.683 .000*** 1.000

Sustainable 
Economic
Factors

.426 .426 6.147 .000*** 1.000

R2=.447   F=31.993   P=.000  Durbin-Watson=1.821

***p< 0.001 

Table 4. The Impact of ESD on Feasibility

5. 결론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인간과 지구를 위한 변혁적 학습
으로 우리의 생존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금이 바로 학습과 행동을 할 때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
다[1].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전지구적 문
제로 직면하고 있는 이때 향후 인류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
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
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광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가능성 또한 검증될 필요가 제
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정보전달력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해설
사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그 실현가능성을 검증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타

난 결과로는 여성 비율(65.5%)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50대(35.3%)·60대(30.2%)가 주를 이루었다. 슬로시티 지
역에서 오랜시간 거주한 지역주민이 해당지역에서 전문해
설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언어전달능력이 여성이 상대적
으로 뛰어남에 따라 전문해설사는 주로 50~60대 여성들
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슬로시티 해설사교
육 참여횟수로는 2회이상이 55.2%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
해설사들의 교육참여에 대한 의지가 비교적 강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가장 가까운 경우로
는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균형 추구’라는 응답이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환경·사회·경제적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모
든 세대’(45.6%)라고 응답한 전문해설사들이 가장 많음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대상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
두가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슬로시티 전문해설사가 인식하는 지속가능가능
발전교육은 3개의 요인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인은 
1개로 추출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인은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환경·사회·경제영역
으로 구분되어 ‘지속가능 환경적 요인’, ‘지속가능 사회
적 요인’, ‘지속가능 경제적 요인’ 총 3개의 요인으로 구
분되었다. 실현가능성은 ‘실현가능성 요인’ 1개의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연구문제인 ‘슬로시티 전문해설사의 지
속가능발전교육은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3개 요인 모두 실현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 경제적 요
인’이 회귀계수 .426으로 가장 높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 사회적 요인’이 회귀계
수 .394로 그 다음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환경적 요인’이 회귀계수 .353으로 
3개의 요인 중 가장 낮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실천하기 위해
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교육내용이 환경적 측면에서
의 교육내용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겠다. 다시 말해서 본인과 해당 지역자체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학습과 행동이 강조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효과적
으로 진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본 연구결과에 따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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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사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
육대상 자신과 자기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진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실
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해당 지역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측면을 중
심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의 연결부분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속가능성의 시작은 환경적 
측면에서 강조되었지만 사람과 행동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실천의지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보다 공정한 선순환적 경제
구조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닌 모든 세
대를 아울러 교육대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실현가
능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문화, 평등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
성하여 행동으로서 연결지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
한 경제적 수익 중심의 효과를 벗어나 공정한 거래와 착
한 경제구조, 지역문화존중,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이를 실현하기 위
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학습과 실천이 중요
시 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위하여 지역
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는 슬로시티 지역의 전문해
설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가능성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와 계층
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인식하고 교육경험
이 있는 슬로시티 전문해설사로만 한정함에 따라 표본수
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으며 조사설계 및 분석을 한 점에
서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이외 표본의 교육수준을 포함
한 교육과정의 환경적 요소도 고려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 
연구분야의 적용과 연구방법들의 활용들이 필요시 되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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