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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세계시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D광역시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학생 89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세계시

민 실천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았다. 특히, 청소년의 세계시민성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는 개인 경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의적 영역은 실천적 영

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지적 영역은 실천적 영역으로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영역은 개인 경

험을 매개로 한 유의미한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세계시민 실천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주제어 : 청소년, 세계시민, 구조적 관계, 세계시민교육,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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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시민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동과 청소년이 지녀야 

할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어 왔으며(배영주, 2013; 신인순, 김옥순, 

2012; 이긍연, 2016), 학생들에게 ‘세계’라는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하다(김다원, 

2010; 임성택, 주동범, 2000). 물론 비록 합의할 수 없는 개념으로 다

양한 맥락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을 아우르고 국제사회의 발전을 포괄적으

로 토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유

성상, 2016). 미래교육의 키워드인 개방과 포용성의 시대에 세계시민

교육은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 필수적인 교육의 가치 

방향이 될 것임에는 큰 이견이 없는 거 같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은 사람들의 인식을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전 생애적 교육

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진희, 2022).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차원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넘어, 가치관

과 태도, 그리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한다(UNESCO, 2015; Schulz et 

al., 2016). 이에 유네스코에서도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영

역으로 인지적 영역, 사회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교육을 제안한다(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교육원, 2015). 또한 최

근에는 이 중에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행동과 실천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과 참여 증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

도 높아졌다(이혜원 외, 2017; 황세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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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각 영역의 발달이 자연스럽게 타 영역의 발달로 이어지는가

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의 세계시민

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성이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는 높지만 행동 및 실천은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한다(김

태준 외, 2018; 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측면의 세계시민성 함양만으로 청소년의 시민참여나 실천을 담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세계시민 활동의 참여 욕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다(황세영 외, 2017). 

또 다른 연구들은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포함한 세계시민성이 개인

의 가치관이나 사회 인식과 같은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에서의 경험, 타인과의 교류, 대중매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다(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Schulz et al., 

2018).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은 개인특성으

로는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정배경 등이(김현주, 2015; 김태준 

외, 2016; 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박환보, 2017; 황세영 외, 

2017), 개인 경험으로는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김현주, 

2015; 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대중매체의 활용 정도(박경희, 

박환보, 정성경, 2018; 이정우 외, 2015), 학교내 교육경험 및 학교 외 

교육경험, 해외경험 등이 있다(김태준 외, 2018; 박경희, 박환보, 김

남순, 2018; 박환보, 2017; 황세영 외, 2017; 이쌍철, 허은정, 이호준, 

2020).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개인특성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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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등 영향력을 주는 요인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

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박환보 외, 

2020).

이처럼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으로 구

분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영역들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잠재적 영향

요인 및 요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다(김태준 외, 2018).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세계시민성의 

실천적 영역을 중심으로 인지적, 정의적 영역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

석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

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 경험 요인의 매개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실천

적 영역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수준, 정의적 수준, 

개인 경험은 실천적 수준과 어떠한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수준, 정의적 수준이 

실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 경험의 매개효과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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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영역개인경험

정의적영역

인지적영역

[그림 1] 연구모델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글로

벌 의제로서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개 목표 중 네 번째 목표로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됨

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세계시민

교육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단계까지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교육적 패

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교육과정을 보면, 2015 개정교육

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로 ‘공동체 의

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

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 고시될 예

정에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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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가치로 삼아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

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의 필요성을 개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1). 이에 따

라 세계시민교육의 공교육 안착을 위해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은 국내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선도교사를 양성함에 따라(교육

부, 2016),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책 사업 및 세계시민교육연구회 

등을 운영하는 등 각 교육청에 확대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한편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논의(Moraris 

& Ogden, 2011; Oxfam, 2015)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학

습영역으로 인지적 영역, 사회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크게 구

분하고 이에 따른 학습 목표 및 성과를 정리한 바 있다(유네스코아

시아태평양교육원, 2015). 이를 바탕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KIRBS)

는 세계시민성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의 3개 요인

으로 척도화하였다(이종승, 이금호, 채현정, 2018).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조사인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학회(IEA)에

서는 민주시민의식 측정 연구인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에서도 참여국 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이슈

에 대한 인식,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지식, 이

해, 태도,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으며(Schulz et al., 2016) 국내에서 이

루어진 후속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은 인지적, 정의적 측

면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함이 

확인되었다(김태준 외, 2016).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

의 청소년들이 함양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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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행동과 실천, 세계시

민정체성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청소년들

의 참여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세계시민 활동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활성

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황세영 외 2017).

비슷하게 실제 확인된 시민 의식 수준과 참여 행동의 괴리를 교육

적인 해결과제로 제시한 바도 있으며(김태준 외, 2018), 학생의 시민

참여가 증가하였는데 시민 지식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세계시민교육을 할 때 지식 위주의 강연과 훈화를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쌍철, 허은정, 이호준, 2020). 

이러한 연구로 볼 때 세계시민교육이 인지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

의적, 실천적 영역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천적 영역을 보

다 강조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

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잠재적 영향요인 및 요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를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태준 외, 2018).

한편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실천 경험이나 사례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들 연구들을 통해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교 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학교 밖 자원 및 

네트워크로 교사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사회 기관, NGO 등과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들은 학

교교육에서 제한된 여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있다(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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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박순용, 강보라, 2017; 박근아, 오순영, 황재운, 2018; Veugelers, 

2011).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내 수업 및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과 연계하여 프로

그램 운영 및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김다원, 2010; 김종훈, 

2018; 김현경, 2018; 오현주, 2017; 이승훈, 2015; 이지현, 이숙향, 

2018).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우들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거나 구안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참여한 후 효과를 분석하거나(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박남수, 정수권, 서경석, 2007; 박환보, 2017, 이인영 외, 2019), 

청소년이 학교 밖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효과를 살펴보았

는데(김옥순, 2011; 조남억, 김고은, 2014) 이러한 연구에서는 프로그

램을 경험한 후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

여준다.

아울러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기관 차원의 연구에서

는 글로벌 역량을 세계시민 역량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6개 

국가의 글로벌 역량 교육 실태를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구

현과정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혜원 외, 2017). 

아울러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현황을 살펴본 연구(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8)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들과 유사하

게 국내 중학교에서는 제한적이라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서 상

에 세계시민교육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실행은 일부 관련 교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가 수준 교

육과정 문서에 인지적 영역에 비해 정의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 측면

에서는 성취기준 및 역량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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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흐름, 국

내 정책적 노력 및 관련 기관의 지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실천과 

맞물려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세계시

민성을 구성하는 영역으로는 인지적 영역(지식), 정의적 영역(태도, 

가치), 실천적 영역(행동, 기능)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세계시민 실천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정

의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실태를 살펴

본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이 제한된 여건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세계시

민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일부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다

양한 활동을 제안하거나 참여 욕구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대

부분이며 청소년에게 세계시민적 지식을 가르치면 실천이 가능해지

는지, 가치나 태도를 함양하면 실천 수준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세부

적인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청

소년의 세계시민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이 

다각도로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세계시민성 관련 요인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개인특성 및 경험, 역량 등 영향력을 주는 요인들 또

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박환보 외, 2020). 

먼저 개인 특성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시민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보고(김현주, 2015,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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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보, 김남순, 2018; 박환보, 2017)도 있지만 세계시민성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 중 정보 활용 능력은 남학생이 더 우수한 수준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황세영 외, 2017). 또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 청소

년기에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세계시민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

고(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이은경, 오민아, 김태준, 2015) 대학

교 급에서 상쇄되는 면도 보였다(이은경, 오민아, 김태준, 2015). 특히 

세계시민성의 인지 수준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

면서 향상되었지만 그 이후 고등학교에서는 별다른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황세영 외, 2017). 국내 패널데이터에서 

주제영역별 세계시민성 수준을 파악하는 설문을 정리하여 분석했을

때 지식과 이해영역, 태도영역, 행동과 참여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학

교급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높은 세계시민성을 보여주었다(박환보 

외, 2021). 다만 일부 참여영역은 고등학교에서만 조사되어 중학생의 

참여 수준을 알기 어려웠다.

학업성적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성과 유의한 관계

가 있다는 연구결과(박환보, 2017)도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세계시민성을 이루는 요

소들 중 공감 능력을 제외한 역량들은 성적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

준을 보여주기도 하였다(황세영 외, 2017).

더불어 가정배경이나 부모와의 관계 및 대화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박경희, 박환보, 정성경(2018)에서는 동아시아 3개 청소년의 시민참여

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는데 한국은 부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



중학생의 세계시민 실천 관련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143

향을 미치고 있으며(김위정, 2012; 박환보 외, 2016; 박환보, 2017; 이

쌍철, 허은정, 이호준, 2020), 관심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

나(김현주, 2015) 학부모와의 소통정도가 세계시민성을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박경희, 박환보, 정성경, 2018).

비슷하게 함은혜, 백선희(2016)에서는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신념이 공동체의식, 협동성, 정치

참여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이나 부모와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김태한, 2013; 박환보 외, 2016),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시민의식 및 지식, 참여행동 수준이 높았다(김태

준 외, 2018) 이외에도 아버지의 지원이 세계시민성 수준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도 있다(이경혜, 2021).

최근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중

매체의 활용은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인터넷, SNS, 텔레비전 등 같은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세계시

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박경희, 박환보, 정

성경, 2018; 이정우 외, 2015) 청소년의 매체과의존 수준이 세계시민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인관계 역량 및 아버지 지

원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형성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경혜, 2021).

해외경험은 교육경험, 여행, 체류기간 등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으며(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박

환보, 2017), 여행경험은 학교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황세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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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세계시민교육 활동 경험이 세계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세계시민성 함양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세계시민성

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와 국외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황세영 외, 2017).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 수준

이 높을수록 참여수준이 향상되었으며(김태준 외, 2018),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경험 중에서도 창의적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현재의 시민

참여 및 미래의 시민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희, 박환보, 정성경, 2018). 또한 학교 밖에서의 시민교육 참여가 

많을수록 인지수준이 감소되지만, 선거참여 의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쌍철, 허은정, 이호준, 2020).

이외에도 경험 중에서도 대인관계 역량이 세계시민성 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하였으며(이경혜, 2021) 과거에 경험했

던 학생주도의 경험은 시민의식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발달적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홍석기, 2020).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초기에는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배경 및 특성요인,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 및 관계, 소통으

로 정리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매체 활용, 

세계시민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따른 경험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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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 소재에 재학중인 중학생 890명이다.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조사가 14세 전후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

으며, 연구자가 경험 요인을 주목하여 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활동

이 제한적인 초등학생과 입시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보

다는 현실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활동 경험이 가능한 중학생이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7월 2주간 설문지를 배포하

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집한 자료 893부 중에서 다수의 응답

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890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

다. 연구대상의 개인 특성과 경험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개인 배경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5.4%로 여학생 44.6%에 비해 조

금 더 많이 분포하였고, 연령은 13세 35.2%, 14세 32.2%, 15세 32.6%

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 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가족과의 의사소통 정도는 ‘그렇

다’ 가 33.3%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가 31.6%, ‘보통이다’가 

27.5%, ‘그렇지 않다’ 가 5.2%, ‘전혀 그렇지 않다’가 2.5% 순으로  

가족과 의사소통 정도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나타

났다. 교내 세계시민교육 경험은 ‘보통이다’가 37.2%로 가장 많았으

며 ‘많다’가 23.1%, ‘적다’가 15.6%, ‘매우 많다’가 11.8%, ‘전혀 없다’

가 12.2%로 경험은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교외 

세계시민교육 경험은 ‘전혀 없다’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146  국제이해교육연구 18(1)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93 55.4

여자 397 44.6

연령

13세 313 35.2

14세 287 32.2

15세 290 32.6

가족과의 

의사소통정도

매우 그렇다 281 31.6

그렇다 296 33.3

보통이다 245 27.5

그렇지 않다 46 5.2

전혀 그렇지 않다 22 2.5

교내 

세계시민교육

경험

매우 많다 105 11.8

많다 206 23.1

보통이다 331 37.2

적다 139 15.6

전혀 없다 109 12.2

교외 

세계시민교육

경험

매우 많다 65 7.3

많다 86 9.7

보통이다 249 28.0

적다 216 24.3

전혀 없다 274 30.8

매체 관심 및 

활용

매우 그렇다 132 14.8

그렇다 165 18.5

보통이다 326 36.6

그렇지 않다 161 18.1

전혀 그렇지 않다 106 11.9

* 무응답 결측값은 제외함

<표 1> 연구대상 개인 특성(n=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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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28.0%, ‘적다’가 24.3%, ‘많다’가 9.7%, ‘매우 많다’가 7.3% 순

으로 나타나 교외 세계시민교육 경험은 전혀 없거나 적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매체활용 정도는 ‘보통이다’가 36.6%로 가장 많았고 ‘그렇

다’가 18.5%, ‘그렇지 않다’가 18.1% ‘매우 그렇다’가 14.8%,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9% 순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3. 연구도구

1) 인지적 영역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수준은 학습자가 지역․국가․세계의 이슈 

및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도로(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5), 세계의 주요 문제나 인류 보편적 가치,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

식과 이해력을 의미한다(이종승, 이금호, 채현정, 2018). 본 연구에서

는 중학생의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황세영 외

(2017)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2

문항), 상호의존성(2문항)으로‘나는 각국의 빈곤이나 불평등문제가 국

제 사회의 정치, 경제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등

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 

결과, 하위요인별 신뢰도인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ɑ)는 국제사

회 이슈에 대한 이해는 .879, 상호의존성은 .880로 높게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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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적 영역

세계시민성의 정의적 수준은 학습자가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경험하며, 차이와 다양

성에 대한 존중 및 공감, 연대의 태도를 익히는 정도로(유네스코아

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5), 인지적 역량에 더하여 개인성찰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비인지적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Ikesako & 

Miyamoto, 2015). 정의적 영역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공동의 문

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태도에 관한 영역(이종승, 이금호, 채현

정, 2018)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세계시민성의 정의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황세영 외(2017)의 문항을 일부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사회적 정의감(2문항), 공감 및 연대감(2문항), 인류보편적 가치존

중(3문항)으로 구성되며‘나는 청소년들이 국제문제에 대해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등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신뢰도 검증 결과, 하위요인별 신뢰도인 내적합

치도 계수(Cronbach’s ɑ)는 사회적 정의감 .875, 공감 및 연대감은 

.880, 인류보편적 가치 존중은 .877로 높게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3) 개인 경험

중학생의 개인 경험 변인은 Schulz et al.(2017) 가 ICCS 연구에서 

제시한 세계시민의식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이 사용했던 설문도구 중 경험과 관련된 척도를 일부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나는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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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다.’, ‘나는 학교 밖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TV, 인터넷 등에서 세계와 

관련된 이슈를 관심있게 본다’로 가족 의사소통정도(1문항), 교내 세

계시민교육경험(1문항), 교외 세계시민교육경험(1문항), 매체 관심 및 

활용(1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실천적 영역

세계시민성의 실천적 수준은 학습자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

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

하며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에 관한 것으로(유네

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5), 실천적 수준은 시민참여를 

위한 단체 활동,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한 의사표현 및 생활태도로 

구성된다(이종승, 이금호, 채현정, 2018).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황세영 외(2017)의 문항을 일부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실천적 능력 개발(8문항), 사회적 참여 의지(2문항), 세계시민활

동(2문항)으로 ‘나는 내가 관심있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

면 적극 참여하겠다.’, ‘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서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신뢰도 검증 결과 하위요인별 신뢰도인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ɑ)는 실천적 능력 개발 .869, 사회적 참여 의지는 

.870, 세계시민활동은 .874로 높게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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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및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개인특성 및 경험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 앞서 

중학생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수준, 정의적 수준, 개인 경

험, 실천적 수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의 다변량 정

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변인들의 왜도와 첨

도를 분석한 결과, 정상성 기준(왜도 절대값 < 2, 첨도 절대값 < 7; 

West, Finch, & Curran, 1995)을 충족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인 간

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중학생의 세계시민성 인지적 

수준, 정의적 수준, 개인 경험, 실천적 수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

고, 개인 경험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

를 평가하기 위해 comparative fit index(CFI), normed fit index(N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모델의 CFI와 NFI 값이 .90이상, RMSEA 값이 .08 이하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우종필, 2012). 본 연구모델의 적합도는   

= 256.90, df = 43, CFI = .96, NFI = .95, RMSEA = .08, 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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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인지적영역 → 개인경험 .123 .148* .048 2.581

정의적영역 → 개인경험 .565 .577*** .067 8.452

개인경험 → 실천적영역 .616 .573*** .062 9.907

인지적영역 → 실천적영역 -.022 -.024 .042 -.512

정의적영역 → 실천적영역 .487 .463*** .062 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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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구조방정식모델 경로계수(n=890)

Ⅳ. 연구결과

1. 청소년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수준 및 정의적 수준, 실천적 수준, 

개인 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영역 및 정의적 영역, 실천적 영역, 

개인 경험의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계수는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인지적 수준이 개인 경험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

(β=.148, p < .05) , 정의적 수준이 개인 경험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β=.577, p < .001) , 개인 경험이 실천적 수준으로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β=.573, p < .001) , 정의적 수준이 실천적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β=.463, p < .001) , 총 4개

의 경로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수준이 실천적 수준으로의 유의한 영향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청소년의 인지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실천적 수준으로 연결되지

는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지적 수준의 경우에는 개인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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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 경험의 매개효과

개인 경험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인지적 영역은 실천적 영역에의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 경험을 매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볼 때 지식 및 인지적 영역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실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경험에 따라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개인 경험이 완전매개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영역

은 실천적 영역으로의 직접효과도 있지만 개인 경험을 매개로 한 간

접효과도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 경험이 정의적 영역에서 실천

적 영역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이

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적 태도와 가치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 경험을 매개로 하여 실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인지적영역 → 실천적영역 -.02 - -.02

인지적영역 → 개인경험 → 실천적영역 -.02 .09*** .07***

정의적영역 → 실천적영역 .46*** - .46***

정의적영역 →  개인경험 → 실천적영역 .46*** .33*** .79***

*** p < .001

<표 4> 매개효과 분석결과



154  국제이해교육연구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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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구조방정식 모델(n=890)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지역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응답한 학생 89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의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 경험 요

인-가족과의 의사소통 정도, 교내 세계시민 교육 경험, 교외 세계시

민교육 경험, 매체 활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

로 투입한 개인 경험과 측정변수인 인지적 수준, 정의적 수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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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의 모든 하위 요인 간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개인 경험- 즉 가족과의 의사소통 정도, 교

내 세계시민 교육 경험, 교외 세계시민교육 경험, 매체 활용-이 청

소년의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선행연구(김태준 외, 

2018: 박경희, 박환보, 정성경, 2018; 이정우 외, 2016; 황세영 외, 

20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성 수준은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인지적 영역 평균이 3.61 ~ 3.91로 나타났고, 정의적 영역 평균은 

3.4 ~ 3.88로, 실천적 영역은 2.83 ~ 3.55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의 인지적 수준은 대체적으로 정의적, 실천적 영역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천적 영역이 이 세 영역 중에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세계시민 실천이 지식이나 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적 행동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보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김태준 외, 2018), 5

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정

의적 영역은 실천적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개변수인 개인 경험-가족 의사소통 정도, 교내외 세계시민교

육 경험, 매체 활용 정도-은 그 자체만로도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적 영역에서 실천적 영역에로의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세계시민 지식 및 인지적 수준이 높

다고 실천, 참여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인지적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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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개인 경험을 매개로한 유의

미한 간접효과, 즉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

로에서 보듯이 인지적 수준은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청

소년의 인지적 수준이 직접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경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험 요인 자체로

도 실천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경험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영역은 실천적 영역으로의 직접 효과도 있지만 개인 

경험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정의

적 수준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경험을 매개로 하여 실천

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세

계시민 실천은 인지적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며 인

지적 수준은 개인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실천

에는 정의적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식 자체는 실천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가치와 태도를 갖는 것이 실

천과 행동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개인 경험은 그 자

체로도 실천적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이 세계시민 가

치와 태도가 높을수록 개인 경험을 통해 더 큰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쌍철, 허은정, 이호준(2020)의 연구 결과의 일부에

서 언급한 지식과 실천의 영역이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맥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인지적 수준이 개인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

었으므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세계시민 실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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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개인 경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

었다. 따라서 지식, 태도, 실천의 관계 속에서 개인 경험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매개효과로 유의

하게 검증된 경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세계시민 실천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소년이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이나 관련 이슈

에 대해 자녀와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세계시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김태한, 2013; 김현주, 

2015; 박경희, 박환보, 정성경, 2018; 박환보 외, 2016)와 유사했다. 

이에 더하여 인지적 수준이 높을지라도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했

지만,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청

소년을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교내․외에서 청소년에게 세계시민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세계시민교육 활

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으로 인해 세계시민적 가치와 태도 배

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황세영 외, 2017). 분석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정의적인 측면이 갖추어질 때 청소년의 세계시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

이, 세계시민교육 경험 자체를 통해서도 실천을 더욱 촉진할 수 있

으므로 경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보고한 연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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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8)에서 보듯이 세계시민교육

은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교과 중

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실천의 영역에서도 학교에의 

실행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비인지적인 측면의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갖는 

풍토를 마련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분석하고 그

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외에서도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이나 NGO 등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선도교사나 관심있는 교사들

의 세계시민교육 실천과정에서 기관 연계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

정이다(박근아, 오순영, 황재운, 2018; 박순용, 강보라, 2017; 이성희, 

2016). 이는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에 동기를 가지고 있는 교사가 얼

마나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사가 세계시민교육 실천 의지

가 높을수록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경험의 양과 질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제약 요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매체와의 의미 있는 소통 경험을 줄 필

요가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

공하는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PC 등으로 실시간 매체 소통이 가능

한 교육환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를 통한 소통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함양하고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에 매체를 활용

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세계시민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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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중학생의 세계시민 실천 관련 요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중학생 대

상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중학교로

부터 편의표집을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해석상의 제약이 있으며 향후 표집의 범위를 확장하고 

초기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기를 포함한 연구대상의 확대를 통해 이 

한계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인 경

험으로 분석된 변인-가족과의 의사소통 정도, 교내 세계시민교육 경

험, 교외 세계시민교육 경험, 매체활용 정도-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성

에 영향을 주는 경험의 일부이다. 따라서 추후 관련 요인을 추가하

여 투입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험 중 어떠

한 경험 내용이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주는지는 실증적인 연구의 한

계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 및 참

여 관찰 등의 질적 연구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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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Practice in 

Middle School Students 

Im, jinyoung

(Teacher, Daejeon Samchun Middle School)

Park, hwanb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hat affect global citizenship practice among youth.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experience 

that affect youth’s global citizenship practice.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for D middle school students. As a research metho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ffective domain of adolescent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actical domai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ognitive domai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actical domain. The cognitive 

domai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mediated by personal 

experienc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ways to increase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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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hip practice were suggested.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structur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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