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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캠핑 경험, 캠핑 활동 빈도, 캠핑 활동 유형에 따라 환경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한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의 여부, 캠핑 활동 빈도, 캠핑 활동 유형은 전체적인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하위 환경 역량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핑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

했고,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캠핑 활동 빈도가 높은 초등학생은 

빈도가 적은 학생보다 자신의 습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며,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 

영상을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환경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셋째, 소비 유형의 

캠핑을 한 초등학생이 감상과 스포츠 유형의 캠핑을 한 학생보다 환경 쟁점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캠핑, 캠핑 경험, 캠핑 활동 유형, 환경 교육, 환경 역량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competencie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ir camping experiences, frequency of camping activities, and types of 

camping activit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overall,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factors of environmental competencies based on whether elementary students had camping experience, the 

frequency of camping activities, or the types of camping activities. However, some specific items within the 

sub-factors of environmental competenc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tudents with camping experience tended to enjoy participating in nature-based 

ecological activities and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mselves as important contributors to solving local 

community issues compared to students without camping experience. Second, elementary students with higher 

frequencies of camping activities demonstrated awareness of the impact of their habits on the environment, ex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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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global environmental issues, exhibited a capacity to retain environmental images for an extended period, 

and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express their feelings about the environment through songs or drawings. Third, 

elementary students who engaged in camping with a focus on consumption were more adept at grasping important 

content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than students participating in appreciation and sports-oriented camping. 

Additionally, they exhibited a higher ability to articulate their thoughts on these issues verbally.

Key words: camping experience, camping, types of camping activity,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competency

I. 서 론

2000년대 들어 주 5일제가 시행되었고, 2018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중요하

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개인의 여가 시간

도 2018년 3.9시간에서 2021년 4.4시간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다

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중에서

도 자연 체험 활동, 특히 캠핑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특허청, 2021).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실외 공간과 한

적한 장소를 선호하게 된 영향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캠핑은 인위적이지 않은 야생의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 및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Burch, 1965; Garst et al., 2009; Williams and Van 

Patten, 2006),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유능감, 자존감 증

진 등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Bennett et al., 

1998; Holman and Jacquart, 1988)이 되고,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생물 종(種)을 접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

이 있다. 이처럼 캠핑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자연 체험 활동처럼 사람들의 환경 역량과 환경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캠핑이 환경 역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관광공사(2021)의 캠핑산업 기초통계 조사에 

따르면, 캠핑산업 규모는 2020년 5조 8천억으로 전년도와 

비교해(2019년 3조 1천억) 9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기남 외(2015)와 함선옥 외(2018)의 캠핑장과 캠핑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연 캠핑장보다 시설이 

갖춰진 전문 캠핑장을 선호하며, 바비큐를 포함한 요리와 

모닥불 놀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캠핑문화는 캠핑 장비의 구매, 

자연을 온전히 향유하기보다는 소모하고 이용하는 행위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캠핑 활동이 

캠퍼의 환경 역량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

여가 활동으로서의 자연 체험 활동은 자연환경 속에

서 직접 체험하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환경교육 측면으

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가 활

동인 캠핑은 캠핑산업 규모의 확대와 환경 문제를 심화

시킬 수 있는 여러 우려의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의 장(場)

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핑 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조

사한 후, 캠핑 활동 경험 여부와 빈도, 활동 유형에 따라 

환경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캠핑의 정의와 요소 

캠핑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로 기본적인 텐

트(Tent), 캐빈(Cabin)부터 RV(Recreational Vehicle), 캐러

밴(Caravan) 등의 숙소를 준비하여 최소 1박 이상의 짧은 

기간 동안 생활하고 숙박하는 것이다(Brooker and Joppe, 

2013; Brooker and Joppe, 2014). 교육적인 관점에서 정의

한다면, 캠핑은 야외의 환경을 활용하여 인간의 지적･신

체적･영적 또는 정서적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마음과 힘

을 하나로 합하는 공동생활을 하는 교육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경험이다(송병국 외, 2002). 

캠핑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활동으로 자

리 잡았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자연 체험 활동이기도 하다(Anderson, 

1979; Gursoy and Chen, 2012). 고대의 캠핑은 생존을 위

해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형태였던 반면, 현대의 캠핑은 

사람들이 휴양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체험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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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대보다 직접적이고 순수한 목적의 자연 체험(김홍

일･고종보, 2012; Louv, 2008)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캠핑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하였

는데, 캠핑의 유형 중 하나인 글램핑이 유행하기 시작했

다. 글램핑은 ‘매력적인, 고급스러운’을 뜻하는 ‘glamour’

에 ‘camping’이 합쳐진 말로(Adamovich et al., 2021), 2005

년부터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2016년 6월에는 

옥스퍼드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단어가 공식

적으로 추가되었다(Adamovich et al., 2021). 이러한 어원

에 따라 글램핑은 고급스러운 숙소와 시설이 갖춰진 장

소에서 숙박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캠핑이나 글램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할 요소가 있다. 자연과의 근접성(Ahn and Lee, 2015; 

Brochado and Brochado, 2019; Filipe et al., 2018; Garst et 

al., 2009; Gration et al., 2015), 편안함, 야외활동(Craig, 2021; 

Hong et al., 2020; Rice et al., 2020)이다. 거기에 코로나19 

(COVID-19) 이후에는 타인과의 거리 유지(Craig, 2021)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즉 캠핑은 사람들이 많이 모

이지 않는 자연과 가까운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

고, 주위에 자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캠핑과 글램핑은 비용, 사생활 보호, 편의성, 기간 및 

설치 용이성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Adamovich et al., 

2021). 글램핑은 캠핑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생활

을 보호하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고 설치가 용이하다(Adamovich et al., 2021; Brooker 

and Joppe, 2013).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사람들은 이전 

방식의 캠핑보다 글램핑을 선호한다. 즉, 사람들은 편리

하고 편안하며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도

(Garst et al., 2009) 차이가 있다. 은퇴자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RV를 이용한 캠핑을 하지만, 글램

핑은 캠핑을 해 본 적이 없는 초보자나 특정 활동을 즐기

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Cordell 

et al., 1999; Garst et al., 2009).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

하여 본 연구에서는 숙박 시설이 없는 야외의 장소나 ‘캠

핑장, 글램핑장’이라는 명칭이 붙은 장소에서 장비를 사

용해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해결하고, 주로 1박 이상의 숙

박하는 행위를 캠핑으로 정의하였다. 

2. 국내외 캠핑의 특징과 활동 유형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캠핑이 유행하고 있지만, 캠

핑문화 측면에서는 국내와 해외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주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과 한국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녹지공간 방문 빈도에 대한 문항

에서 주 1회 이상 녹지공간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서유럽

의 도시민 비율(64%)이 한국(29%)보다 높았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서유럽 시민이 응

답한 스포츠(22%)와 자연 체험(15%)의 비율이 한국의 응

답 비율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이주형, 2013). 이 

결과를 통해 한국의 캠퍼는 서유럽의 캠퍼처럼 자연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핑을 하는 것은 아니

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 특허청(2021)의 캠핑용품 관련 

디자인 출원 조사에서 디자인 등록 건이 지난 5년간 연평

균 16.3%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캠핑용 수납 용품, 캠핑카 용품, 난방기구 등에

서 출원량이 많았는데, 이는 캠핑을 위한 캠핑용품 구매

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캠핑 문화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 캠핑문화의 특징은 직접적인 

자연 체험으로 대표되는 캠핑 본연의 의미와는 다른 특

성을 나타내며(전부기 외, 2015), 캠핑 활동을 위한 소비

행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국내외의 다른 캠핑문화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역사의 장단(長短)과도 관련이 있다. 먼저 해외에서는 캠

핑을 비롯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오

랜 시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Dunlap and Heffernan 

(1975)은 야외활동(Outdoor Recreational Activities)을 감상 

활동(Appreciative activity)과 소비 활동(Consumptive activity),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감상 활동은 자연을 있는 그

대로 즐기는 활동으로, 등산, 캠핑, 사진찍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반면 소비 활동은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져

가고 사용하는 활동으로, 사냥이나 낚시가 해당한다. 이

후 Geiser et al.(1977)은 Dunlap and Heffernan(1975)의 연

구를 재연구하는 과정에서 학대 활동(Abusive activity)을 

추가하였다. 학대 활동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악화시키

는 활동으로, 스노모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해외의 연구처럼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을 조사하고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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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캠핑 활동의 유형과 특징

캠핑 활동 유형 특징 예

감상 활동

(Appreciative camping activity)
캠핑장 주변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활동 산책, 등산, 사진찍기

스포츠 활동

(Sports camping activity)
캠핑장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해 스포츠를 하는 활동

레저스포츠

(수영, 스노쿨링 등),

자전거 타기, 낚시

소비 활동

(Consumptive camping activity)
캠핑장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

모닥불 놀이,

바비큐 등 요리

를 종합한 후, 해외의 야외활동 분류를 국내 캠핑문화에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국내 캠핑 활동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3. 환경 역량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사

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

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4). 이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교육목표는 학생의 역량 함

양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 모든 사람

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모든 교

과 교육을 통해 이 핵심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기본 방향

으로 설정하였다(서은정, 2017). 환경 교육과정도 학습자

가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환경 교육과

정에서의 핵심역량은 환경에 관한 단순한 행동보다는 모

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인 역량(서은정･류재명, 2014)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환경 지식을 아는지보다 실제 문제 상황에

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서은정, 

2017). 따라서 환경 교과 역량으로 여섯 가지가 선정되었

고, 성찰･통찰 역량, 환경정보 활용 역량, 창의적 문제 해

결 역량, 환경 감수성,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 환경

공동체 역량이다. 

첫째, 성찰･통찰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성찰, 반성적 사고, 통합적 사고력 등이 이에 해당한

다. 둘째, 환경정보 활용 역량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평가하고, 적

절한 도구나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하위 요소로는 

문제 인식, 도구(매체) 활용 능력 등이 있다. 셋째,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이 있다. 넷째, 

환경 감수성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경의 

아름다움이나 고통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다. 하위 요소는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 능력, 자

연 및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환경 감수성을 이러한 정의적 특성으로 나타냈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도 있었다. 이재붕･이두곤(2006)은 

“환경, 환경 문제에 대한 상황, 느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으로도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

미적 감상 능력이나 공감 능력을 가리키는 정의적 특성

과 더불어 환경 쟁점에 대한 민감성,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임감, 환경 쟁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을 포함한 포괄적인 감수성으로 정의하였다. 다섯째, 의

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은 다양한 언어, 상징, 매체 등

을 활용해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고, 갈등 

상황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과 의사 

결정력 등이 해당한다. 여섯째, 환경공동체 의식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환경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환경의

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섯 가지 환

경 역량의 하위 요소와 의미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환경 역량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환경 역량에 미치

는 영향(박경옥･이상원, 2017; 장미정 외, 2018)을 알아보

는 연구이다. 둘째는 환경 역량 검사 도구의 개발(정희라 

외, 2020; Daskolia and Flogaitis, 2003; Panganiban-Lual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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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와 의미

환경 역량 의미 하위 요소

성찰･통찰 

역량

다양한 지식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통합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행

위가 자신, 타인, 자연의 원칙에 맞는지 지속적･의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율성, 자기성찰, 환경에 대한 성

찰, 반성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환경정보 활용 

역량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도구나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문제 인식･정보와 자료 수집･분

석･평가･선택하는 능력, 도구(매

체) 활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효과적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실천적 추

론,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환경 감수성 

역량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경의 아름다움이나 고통에 대해 감정

을 이입하거나 공감하는 능력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 능력, 타

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자연 및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환경 쟁점

에 대한 민감성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효율적으

로 소통하고, 갈등 상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 의사 

결정력

환경공동체 

의식 역량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환경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실천하

고,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

환경의식, 환경관, 참여와 책임 의

식, 환경윤리, 배려, 협동

출처: 권영락 외, 2016와 서은정, 2017을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 연구의 흐름

2017)과 환경 교과 역량 자체에 관한 연구(권영락 외, 2015; 

서은정･류재명, 2014; 서은정, 2017)이다. 본 연구는 초등

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과 빈도, 유형에 따라 환경 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

가와 환경교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환경 역

량을 적용한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캠핑 경험에 초점을 두어 캠핑 

경험 여부, 캠핑 활동 빈도와 캠핑 활동 유형을 알아보고, 

환경 역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한 개념을 탐

색하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캠핑, 환경 역량을 추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선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와 연구

의 목적에 알맞게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가설을 세우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도구를 개발하였다. 검사 도

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캠핑 활동의 특성, 환경 

역량 도구를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

였다. 연구 도구 제작 후, 환경교육 전문가 3인과 현장 교

사 2인의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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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 역량의 하위 영역 및 문항

환경 역량 하위 요소

성찰‧통찰 역량

나는 앞으로 해결하고 싶은 환경 문제가 있다.

나의 평소 습관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나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나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구 반대편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환경정보 활용 및 문제 해결 역량

나는 환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본다.

나는 책이나 인터넷, 사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환경보호 행동을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 

환경 감수성 역량

나는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환경에 관한 영상을 보고 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나는 계절에 따라 자연이 달라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환경에 대한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나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친구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다.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공동체 역량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학교나 마을의 환경보호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과는 SPSS statistics 25.0 vers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결

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인천광역시 소재 S초등학교 5

학년 학생 228명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교과 및 비교과

에서 환경에 관한 주제로 학습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설문

지에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

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S 초등학교의 경우, 

2022년부터 학교 주변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

되면서 여러 환경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겪고 있고, 2023

년부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

어 5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S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5학년 9학급 학생 235명이 대상이었으

나, 7명의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으로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

으로 표집한 학생 수는 228명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캠핑 활동

과 환경 역량이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캠핑 활

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캠핑 경험을 묻고, 빈도와 동기,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관광공사(2021), 

Dunlap and Heffernan(1975), Geiser et al.(1977)의 선행연

구를 종합하여 초등학생과 국내의 캠핑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환경 역량 측정 도구는 정희라 외(2020)의 연구에서 사

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환경 역량

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기존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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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캠핑 활동 경험에 따른 환경 감수성 역량의 차이

문항 캠핑 경험 N M(SD) t p

나는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있음 147 3.75(1.05)

2.40* .017
없음 68 3.37(1.16)

나는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있음 147 2.95(0.99)

2.36* .019
없음 68 2.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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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문항이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으로 나타나 제외하였고, KMO 측도는 .840,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수정한 측정 도구는 5개의 환경 역량(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환경정보 활용 및 문제해결 역량, 환경공

동체 역량, 성찰･통찰 역량, 환경감수성 역량)의 총 24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신뢰도는 .915이었

다. 본 연구 도구의 하위 영역 및 문항은 표 3과 같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예비조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E 초등학교의 5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0일에서 14일까지 이루어

졌다. 해당 학급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25명의 연구 참여자

가 응답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검증 후, 본 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 회수율 100%로 5학년 9개 학급 학생 228명이 응

답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이상치로 

나타난 사례 등 13부를 제외하여 총 215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version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등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한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

의 여부, 캠핑 활동 빈도, 캠핑 활동 유형은 전체 환경 역

량이라 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하위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하위 환경 역량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캠핑 활

동과 환경 역량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 문항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기술하고, 캠핑 활동

과 환경 역량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캠핑 활동 경험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초등학생의 캠핑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는 학

생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 간에 환경 역량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 여

부는 환경 역량의 모든 하위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

았을 때,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환경 감수성 

역량’의 두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유의한 차이를 보인 첫 번째 문항은 “나는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이 문항에

서 캠핑을 경험해 본 집단(M=3.75)이 경험이 없는 집단

(M=3.37)보다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

한다고 답변했다(t=2.40, p<.05). 캠핑을 경험한 집단은 

리커트 척도 ‘④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캠

핑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리커트 척도 ‘③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캠핑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연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유

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항은 “나는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해결

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이다. 이 문항에서

도 캠핑을 경험해 본 집단 (M=2.95)이 경험이 없는 집단

(M=2.59)보다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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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캠핑 경험이 있는 학생의 활동 빈도

캠핑 활동 빈도 집단 빈도(명) 비율(%)

1년에 1~2회 정도 거의 안 함 96 65.3

1년에 3~5회 정도
중간

22 15.0

1년에 6회 이상 16 10.9

한 달에 2~3회 정도
자주

8 5.4

한 달에 1회 정도 5 3.4

전체 147 100.0

표 6. 캠핑 활동 빈도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하위 영역 문항 활동 빈도 N M(SD) F

성찰･통찰 

역량

나의 평소 습관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거의 안 함 96 3.65(0.85)

5.488**중간 38 3.32(0.96)

자주 13 4.23(0.83)

나는 지구 반대편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거의 안 함 96 2.80(1.13)

3.627*중간 38 3.29(1.25)

자주 13 3.46(1.05)

환경 감수성 

역량

나는 환경에 관한 영상을 보고 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거의 안 함 96 3.30(1.00)

3.444*중간 38 3.68(0.87)

자주 13 3.85(0.80)

나는 환경에 대한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의 안 함 96 2.80(1.19)

3.446*중간 38 3.39(1.33)

자주 13 3.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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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타났다(t=2.36, p<.019). 평균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보이지만, 캠핑을 

경험한 집단이 리커트 척도 ‘③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

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환경 

감수성 역량에는 환경 쟁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포함된

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족과 했던 캠핑 활동이 지역사회

의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을 느끼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캠핑 활동 빈도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캠핑 활동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캠핑 

경험이 있는 1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캠핑

하는지를 묻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년에 1~2회 

정도로 캠핑하는 학생을 ‘거의 안 함’으로, 1년에 3~5회 

정도와 1년에 6회 이상 캠핑하는 학생을 ‘중간’으로, 한 

달에 2~3회 정도와 한 달에 1회 정도로 캠핑하는 학생을 

‘자주’로 분류하였다. 

초등학생의 캠핑 경험자 중에서 활동 빈도(거의 안 함, 

중간, 자주 함)에 따라 환경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빈도는 환경 역량의 모

든 하위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5). 그러나 캠핑 활동 경험처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인 ‘성찰･통찰 역량’의 두 문

항과 ‘환경 감수성 역량’의 두 문항, 총 네 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먼저 성찰･통찰 역량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인 

“나의 평소 습관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

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488, p<.01). 이 문항

에서 캠핑을 자주 한 학생(M=4.23)은 캠핑을 거의 하지 

않은 학생(M=3.65)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습

관을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찰･통찰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두 번째 문항

은 “나는 지구 반대편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을 가진다.”이다(F=3.627, p<.05). 이 문항은 환경에 대한 

지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캠핑을 자주 한 학

생(M=3.46)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캠핑 활동이 학생의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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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캠핑 경험이 있는 학생의 캠핑 활동 유형

캠핑 활동 유형 빈도(명) 비율(%)

감상 활동 39 26.5

스포츠 활동 37 25.2

소비 활동 71 48.3

전체 147 100.0

표 8. 캠핑 활동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의 차이 

문항 활동 유형 N M(SD) F Scheffe

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감상(a) 39 3.00(0.61)

3.679* a,b<c스포츠(b) 37 2.97(0.83)

소비(c) 71 3.34(0.84)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감상(a) 39 3.08(0.87)

3.827* a<c스포츠(b) 37 3.22(0.75)

소비(c) 71 3.52(0.89)

*p<.05

대한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 감수성 역량에서 첫 번째 문항인 “나

는 환경에 관한 영상을 보고 나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44, p<.05). 캠

핑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M=3.30)보다 중간 정도로 하

거나(M=3.68) 자주 하는 학생(M=3.85)이 환경 영상에 대

한 잔상이 더 오래 남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 번째 문

항은 “‘나는 환경에 대한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였는데 이 역시도 캠핑을 자주 하지 않은 학생

(M=2.80)보다 중간에서 자주 하는 학생(M=3.39, M=3.23)

이 더 높게 나타났다(F=3.446, p<.05). 이러한 결과는 앞

에서 살펴본 캠핑 경험의 여부가 환경 감수성 역량에 차

이를 가져온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캠핑

을 자주 하면 할수록 학생은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 능

력, 공감 능력 등이 발달하게 되므로 감수성 역량에 차이

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3. 캠핑 활동 유형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본 연구에서 캠핑 활동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감상 

활동, 스포츠 활동, 소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캠핑 활동

에서 감상 활동은 캠핑장 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즐

기는 활동이고, 스포츠 활동은 캠핑장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신체 운동이다. 소비 활동은 캠핑장 주변 자연

환경을 이용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연구 참여자의 캠핑 활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캠핑 

경험이 있는 147명의 학생에게 캠핑 활동 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물었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소비 유형의 캠핑 활동을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71명, 48.3%), 다음으로는 감상(39명, 26.5%)

과 스포츠 유형(37명, 25.2%)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캠핑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캠핑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중 활동 유형(감상, 스포

츠, 소비)에 따라 환경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

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유형은 전체 환경 역량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의 두 문항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첫 번째 문항인 “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

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에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

과, 감상 활동(a)이나 스포츠 활동(b)을 주로 하는 학생보

다 소비 활동(c)을 하는 학생이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b<c). 또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다른 문항은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이

다(p<.05). 이 문항에서도 소비 활동(c)을 하는 학생이 감

상 활동(a)을 하는 학생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중요한 내

용을 파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c). 

환경 문제의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발달하였다

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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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핑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

보다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기를 선호하였고,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캠핑 활동 빈도가 높은 초등학생은 빈도가 적은 

학생보다 자신의 습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할 

줄 알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에 관한 영상을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환경에 관

한 자신의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

지를 보였다. 

셋째, 소비 유형의 캠핑을 한 초등학생이 감상과 스포

츠 유형의 캠핑을 한 학생보다 환경 쟁점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캠핑을 하면서 전반적인 환경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초등학생 시기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학생의 환경 인식과 환경 태도, 환경 감수성 등의 정서적 

능력 및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강영식, 2015; 고성우･홍승호, 2010; 김정숙･정미선, 2009; 

최현정･윤여창, 2000). 본 연구를 통해 캠핑도 환경 역량 

발달의 일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캠핑을 경험한 학생은 자연과 유대감을 형성

하고, 환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행동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반성할 수 있으며 통합적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캠핑을 경험한 학생에게는 부족한 

환경 역량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이 병행되

어야 하고, 캠핑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환경 역량

이 함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 역량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

는 교내 환경 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주제로 토의･토론하기 등의 시

간을 가져야 한다. 학급 차원에서는 교과와 연계하여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환경 학습 자료를 접할 기회를 제공

해야 하고, 1인 1역할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캠핑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배출, 친환경 

상품과 관련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고려한 캠핑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학습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의 소비 중심의 캠핑 문화에서 친환경 문화로 자

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

둘째, 자연 체험 활동 유형의 제시와 각각의 유형에 알

맞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야

외활동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활동 유형에 따라 환

경태도와 환경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Hoover, 

2021; Thapa, 2010)한 결과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 

레크레이션의 전문화 수준으로 분류된 그룹에 따라 친환

경 행동 양상을 파악한 국내 연구(김현정 외, 2014)의 결

과와도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캠핑의 유형을 분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캠핑을 

포함한 자연 체험 활동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캠핑 활동은 자연환

경을 이용하는 소비 활동(예: 모닥불 놀이, 바비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우

리나라의 캠핑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활

동 유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므로 학생들

이 자연 체험 활동 유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 체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즉, 환경교육에서 다양한 자연 체험의 종류

와 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활동 유형이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더 나아가 학

습자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

고 실천함으로써 환경 행동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

지고 있기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학

생 228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 방법

에 적합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정하였지만, 표본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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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여 명에 지나지 않고 연구 지역의 특성도 반영되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비슷한 지역의 동일 연령을 대

상으로, 또는 다른 지역의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서로 비교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환경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 성별, 가정환경, 학습 수준

의 차이 등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 

짧은 연구 기간에 연구자가 이러한 변인을 통제하고 실

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

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변인을 통제하여 연구하

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미

래형 학교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2,835개 동에 대해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그

린스마트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

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적용과 미래형 교육

과정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등 시민성을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

진단,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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