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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관련 요인 분석

정성경*․기한솔**․ 박환보***

요약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실천가인 교사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하

는 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PISA 2018 글로벌 역량 조사에서 한국 교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서 연령, 국어, 사회, 외국어 교과 담당 그리고 유학을 포함한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과학 

교과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실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 및 현

직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연수, 자격과정, 훈련 경험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문화 교수 효능감도 교사의 세계시민교

육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교내 풍토로서 교사 공동

체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담론 형성은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직교사 대상 연수 참

여를 독려하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아직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교사 연수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있어야 한다. 담당교과목

에 따라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학 교과에서의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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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 실천 가이드와 사례 등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의식의 향상보다 세계시민교육 교수효능감과 교사 공동체에서 세계시민교육

의 중요성 담론 형성이 교사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므로 

이러한 요소는 교사 연수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교사, 세계시민교육 실천, 글로벌 역량, 글로벌 이슈, PISA 2018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전 지구적인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으

며, 정보화, 다문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거대하고 복합적인 변동

을 겪고 있다(Sen, 2015). 국가 간, 세대 간, 집단 간 발생하는 갈등과 

이슈는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층적이고 복잡해졌으며, 

빈곤, 기후위기, 젠더 갈등, 불평등, 이주민과 난민, 아동 노동, 전

염병,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도 확대되었다. 2019년에 발생한 

COVID-19는 전 세계의 상호연결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실업난

과 같은 사회문제를 낳으면서, 빈곤, 젠더, 인종차별과 같은 기존의 

지구적 문제가 보다 심화되고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근대적 시민성을 넘어 지구 공동체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함양

과 이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조대훈 외, 2018; 유네스코아태

교육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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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되지만, 공통적으로 전 지구적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

와 협력을 토대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빈곤,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 전 지구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와 이슈를 이해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강조한다(박환보․

조혜승, 2016).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유네스코아태교육원, 2015; 이성회 외, 2015; Oxfam International, 

2015).

한국 사회에서는 2015년 세계교육포럼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세계시민교육이 글로벌 교

육의제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중요한 교육담론이자 실천 과제의 하

나로 부각되었다(김진희, 2015; 유네스코아태교육원, 2015; 조대훈 외, 

2018).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공동

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하고, 핵심역량 중 하나로 공동체 

역량을 설정하였다(교육부, 2020).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

계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최근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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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의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교사의 세계시민성 함양과 전문성 개발

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박환보, 임진영, 2021). 교사는 세계시민성

을 함양해야 하는 학습자인 동시에, 교수 행위의 실행 주체이자 변

화 동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김은나, 임영심, 2021, 유네스코아태

교육원, 2015). 교사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내

용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세계시민성 함양,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

해, 세계시민교육 실천 방법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박환보, 임진

영, 2021; 정기오, 2015). 이중에서도 현직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 실

천 방법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

민교육은 주로 교과 내에서 관련 내용과 주제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

에, 세계시민교육 실천도 일차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지식, 가치, 태도, 행동 관련 요소들을 교사가 자신의 교과 수업에 

반영시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

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법 등의 

역량 외에, 교사의 개인배경, 교육관련 경험, 교과목 특성, 근무하는 

학교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관련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세

계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이나 수업 사례 연구에 집

중되어 있으며(고아라, 2015; 박환보, 임진영, 박경희, 2020; 양미석, 

김정겸, 김기덕, 2017; 윤성혜, 강명희, 2017; 조대훈 외, 2018), 교사

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관련 요인을 탐색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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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글로벌 역량 영역 조사의 한국 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교사

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교

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수준과 관련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

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정부, 학교, 비정부기구, 학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Gaudelli, 2016). UNESCO(2014)와 Oxfam International(2015)에 따르

면 세계시민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

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학습자가 필요로 하

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함양하는 패러다임으로, 상호의존적인 

세상에서 학습자가 삶의 도전과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적

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OECD

는 SDG4.7.4 지표(세계시민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수준)별 학생 비율) 개발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을 글로벌 역량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OECD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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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6: 4),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

판적으로 바라보고, 관점에 따른 여러 해석의 차이가 자신과 타인의 

인식, 판단,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며, 인간 존엄성

을 기반으로 다문화적 개방성을 가지고 타인과 효율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적, 세계적 관점으로 적

용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보고 있다(이

성회 외, 2015). 학습자로서 청소년과 성인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

야 할 지식, 역량, 가치, 태도, 실천의 구체적인 목표 행동을 살펴보

면, (1) 지식, 이해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와 문화적 다양성 이슈를 이

해하고, (2) 역량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 협력과 갈

등해결 역량을 함양하며, (3) 가치, 태도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

한 적극적인 관심, 인간과 생명, 자연환경의 존중, 정의로움, 인류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 성평등, 이민자, 난민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갖

추고, (4) 실천, 행동 차원에서 자원 활동, 윤리적 소비, 온․오프라인 

정치적 참여 등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경희, 박환보, 

2016; 이성회 외, 2015: 52; 정기오, 2015; Oxfam International, 2015: 8). 

한국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의 교수 목표로 (1)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 ‘학생의 세상을 보는 시야 확대’, (3) ‘존중, 책임, 

가치관 함양’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대체로 지식/이해, 역량, 

가치/태도 차원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이성회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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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역 목표 행동 

청소년, 성인

(학습자)

지식, 이해 글로벌 이슈, 문화적 다양성 이슈 이해

역량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협력, 갈등해

결

가치, 태도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 인간, 생명, 환경에 

대한 존중, 정의롭고 포용적인 태도, 인류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 성평등 의식, 이민자 또

는 난민에 대한 포용적 태도

실천, 행동
윤리적 소비, 정치적 참여, 지역사회 및 세계

적 연대 참여, 자원 봉사 활동

교사

(교수자)

교사의 세계

시민교육 실

천

학습자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지식, 이

해, 역량, 가치, 태도, 실천의 영역에 대해서 

교과 및 비교과 수업 또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학습하도록 다양하고, 포용적인 교

육경험 제공 및 지원 

출처: 박경희, 박환보(2016), 이성회 외(2015: 52), 정기오(2015), Oxfam 

International(2015: 8)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표 1> 대상별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목표 행동

청소년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교

육과정 전반, 범교과 주제, 기존 교과에 통합, 독립교과, 자유학기제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윤

노아, 2020; Pak, 2013: 23).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도 결국 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

사는 상호문화적 이해와 인권감수성, 세계시민성을 바탕으로 지식을 

매개로 학생과 대화하고, 학생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도록 도울 필

요가 있다(유성상, 2015). 학습자에게 교사는 세계의 연결고리이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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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므로 학습자는 교사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이해관계, 사고

방식을 배우고, 다문화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문제해결

에 필요한 일련의 의사결정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경험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Kirkwood, 2002; Merryfield, 2000; Zong,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은 학

습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역량을 기르도록 자신의 교과 수업에서 관련된 교육적 경험을 제공

하는 일이 중요하다. 

2.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관련 요인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교사 개인특

성, 교사의 경험, 교직특성, 학교문화 등 다양하다(고아라, 2015; 이성

회 외, 2015; 박환보, 임진영, 2021; Banks, 1995; Davies, 2006; Mundy, 

& Manion, 2008; Moizumi, 2010; Cheung, 2010; Ekanayake et al., 2020). 

교사의 개인특성 중에서 교사의 직위, 경력, 연령, 담당 교과목, 

GCED 관련 연수 경험 등이 실천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필

요성, 지도역량, 교육적 신념1), 등과 같은 인식에 따라서도 세계시민

교육 실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회 외, 2015). 교

사의 담당교과목에 따라서도 세계시민교육 실천 정도가 다를 수 있

는데,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는 역사, 사회, 도덕과 같이 사회과 교과

목에 적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수학이나 기술 교과 같은 

1) 교직에 머무르는 것은 교육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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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교과목에서 상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융합하는 

데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Davis, 2006). 

최근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교사들은 특별

연수, 세미나,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보와 지

식을 습득하며,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연수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박환보, 임진영, 2021). 세계시민교육 연수와 프로그램은 교사의 세

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실천적 역량, 활동 참여는 물론 교사의 세

계시민의식과 교수효능감 또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아라, 

2015; 박환보, 임진영, 2021). 이러한 교사 대상 연수 경험은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이해, 태도, 교수효능감, 실천적 역량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연수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다

(고아라, 2015; 박환보, 임진영, 2021). 그러나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나 교수효능감 향상이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세계시민교

육 실천으로 이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분석된 연구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세계시민교육과 가까운 영역인 다문화교육

에서 교사의 실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교육과 같은 가치지향교

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

니라 타인종․타문화 집단과 관련된 경험, 인종․문화적 차이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 등이 필요하다(Banks, 1995). 일부 실증연구에서도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높은 상관을 보이므로 다

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 기술,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과 실제 수업 실

천으로 옮기는 행위는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남수, 2007). 

또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협력적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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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화와 교사 커뮤니티의 형성이 중요하다(Moizumi, 2010; Ekanayake 

et al., 2020). 

이처럼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교사의 개인적 배경인 성별, 연령, 경

력, 전공, 연수 경험, 그리고 사회심리적 변인인 세계시민의식과 태

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식, 다문화 교수효능감, 학교 내 

교사 협력적 분위기와 학교 풍토가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교사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훈련

교사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훈련은 교육대상이나 교육 주

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강조점이 다양하다. 교사의 세

계시민교육 실천 역량 개발은 주로 현직 교사 대상의 직무연수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교사 대상의 교육에서는 세계시민성 함

양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진

희, 2014; 박환보, 임진영, 2021; 이혜원 외, 2018). 현직 및 예비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유네스

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 KOICA, 개발 

NGO가 대표적인 이행 주체이며, 연수 운영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

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되기도 한다.2) 

2) 민간 차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세계시민교육으로는 세계시민

교육의 목적과 개념 이해 및 교실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적용과 응용

을 목적으로 하는 월드비전의 온라인 교원연수가 있다. 대상은 전국의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이며, 총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관련 요인 분석  81

사업(연수)명 대상 주관기관 주요 특징
3)주기, 

방식

글로벌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예비교사

(대학생)

교육부, 

참여 대학

사업 참여 대학의 

학부생/대학원생 

지원

-

교육대학/사범대학

국제교육실습

예비교사

(대학생)

GTU 선정 대학, 

일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예비교원이 

해외 학교에서 

교육실습 수행

대학 

운영 

방침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사업

교사

교육부, 

아태교육원, 

시도교육청

중앙․시도 선도

교사가 연수/교사 

연구회 운영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교사
교육부, 

아태교육원

현직 교사가 

해외학교에 방문, 

교과 및 다문화 

수업 진행

-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기본․심화과정

교사 KOICA, NGO

온․오프라인 

강의 연수

(민관협력)

매년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교사, 일

반인
KOICA, NGO

교사 및 일반인 

대상 강의와 

체험 활동 제공

매년

출처: 교육부, KOICA, 아태교육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

여 연구자 재구성(인터넷 검색: 2021년 05월 06일)

<표 2> 국내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연수 현황

국내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 

개발 기회는 현직교원 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예

3) 각종 연수 및 사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김

윤옥, 윤소영, 설양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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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 대상의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내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교수자의 전공교과나 교직과목 내에서 일부 

주제를 다루거나, 교육부, 유네스코아태교육원, KOICA ODA교육원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박환보 

외, 2020).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예비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현직교원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연수는 세계시민성 함양보

다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나 실천 역량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환보, 임진영, 2021).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중 가장 

대표적인 연수는 교육부와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

량강화 사업(이하 선도교사 사업)이다. 선도교사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와 수업모형 개

발, 교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선도교사 사업은 세계시

민교육의 학교 현장 보급과 확산에 효과적이며 실질적으로 선도교사 

사업은 교사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인식, 참여의지, 실천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박순용, 강보라, 2017; 박환

보, 임진영, 2021; APCEIU, 2017). 

다음으로 교육부와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

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사업)은 2012년 이래로 진행되고 있으

며, 아태지역 국가(2020년 기준 7개국)4)와의 국제교육교류 사업으로, 

양국 교사가 각 교류국가의 현지 학교에 3～5개월 간 파견되어 전공

교과, 자국어 및 문화 간 이해 수업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며 해당 

4)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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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해외에서의 공부, 학위과정, 연수, 여행, 

자원봉사와 같은 해외 경험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이

나 태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경희, 박환보, 

2016). 교육교류사업의 경우에서도 사업 참여 후 교사의 문화개방성

과 세계시민행동 의지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형, 문찬

주, 2020; 유네스코아태교육원, 2021). 

KOICA에서 주관하는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연수는 기본과정

(온라인)과 심화과정(오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교수 능력 제고와 세계시민교육 사례의 학교 현장 맥락

에 맞는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심화과정은 KOICA와 교육개발협력 

NGO인 HoE(Hope is Education)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연수 내용은 세

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원의 이해 증진, 체험활동을 통한 교과 내 적

용 방안 탐구 및 교원역량 제고를 통한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확

산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KOICA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

회(KCOC)이 함께 주관하는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의 경우, 강연과 부

스 체험으로 구성되며 교사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시도교육청 관

계자, 일반인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교사 대상의 연수는 아니지만 

교사와 NGO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공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

육 이해 및 확산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교사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훈련은 교육 대상이나 

교육훈련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강조점도 다르게 나

타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는 특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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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로벌 역량의 4가지 영역(OECD, 2018)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OECD에서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의 교사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OECD가 주관하는 PISA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의무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읽기, 

수학, 과학 소양(Competency)의 수준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소양 

성취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과 소양의 관계 분석을 근거로 연구 참

여국의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PISA 2018에

서는 기존의 소양 평가와 함께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y)을 처

음으로 조사하였으며(OECD, 2018), 교사 설문지에서도 관련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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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하는 글로벌 역량은 [그림 1]과 같이 지식, 태도, 

기술, 가치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측정하며(OECD, 2018), 이

는 세계시민성의 구성 요소 및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다(Oxfam 

International, 2015: 8).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4,068명 중에서 분석에 활용한 모든 문항에 응답한 2,546명의 

교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320 51.8%

남성 1,226 48.2%

연령

20대 137 5.4%

30대 715 28.1%

40대 797 31.3%

50대 805 31.6%

60대 이상 92 3.6%

교직 경력

5년 미만 303 11.9%

5-10년 미만 430 16.9%

10-15년 미만 390 15.3%

15-20년 미만 379 14.9%

20-25년 미만 269 10.6%

25년 이상 775 30.4%

<표 3>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N=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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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담당교과

국어 303 11.9%

과학 384 15.1%

사회 401 15.8%

외국어(영어) 371 14.6%

기타 교과5) 1,087 42.7%

해외 경험 여부
있음 504 19.8%

없음 2,042 80.2%

출처: PISA 2018

<표 3>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N=2,546)           (계속)

2. 변인설정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은 OECD PISA의 

글로벌 역량 조사의 하위 영역에 포함된 문항 중 ‘글로벌 역량 포함 

여부’와 ‘글로벌 이슈 포함 여부’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한국 교사는 세계시민교육의 교수 목표로 1)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 ‘학생의 세상을 보는 시야 확대’, 3) ‘존

중, 책임, 가치관 함양’을 우선순위로 보며 대체로 지식/이해, 역량, 

가치/태도 차원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는 편이다(이성회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역량, 가치/태

도 차원의 교육 요소를 교과 수업에 포함하는 것을 글로벌 역량 포

5) 기타교과는 수학, 고대언어, 예술(음악, 미술, 연극), 체육, 종교 또는 윤리

학, 실용 및 직업기술 교과를 의미하며, 실제 회귀분석에서는 비교과 변

수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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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글로벌 이슈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과에 

포함하는 것을 글로벌 이슈 포함으로 구성하여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였다.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글로벌 역량 포함’ 변인은 교사가 수업에

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의 의사소통, 다양한 문화적 지식, 다

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개방적 태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외국어, 비판적 사고 능력의 포함 여부를 묻는 6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6개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1점

으로 하는 척도 점수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이슈 포함’ 변인

은 교사가 학생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지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과수업에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와 지

구온난화, 팬데믹, 이주와 이민, 국제 분쟁, 제3세계 국가에서의 기

아, 빈곤, 성불평등 문제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묻는 7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7개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1점으로 하

는 척도 점수로 재구성하였다. 

2)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교사의 개인배경, 교육역량,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사교

육 경험, 근무학교 특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배경은 성

별, 연령, 해외 교육경험, 교직경력, 담당교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인이고, 연령과 교직경력은 연속변인으

로 사용하였으며, 담당교과는 국어, 과학, 사회, 외국어의 각 교과별

로 더미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해외 교육경험은 교육 목적으로 한국 

이외의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



88  국제이해교육연구 16(2)

인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교육역량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이민자의 평등한 권리와 생활양식에 대한 개방적인 태

도로 교육권 보장, 선거권 보장, 고유문화 고수에 대한 이해, 자국민

과 동등한 권리 보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 4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민자에 대한 태

도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 교육 환경에

서의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가 스스로 4점 척도로 평가한 5개 문항

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교사의 다문화적 교실 상황 통

제, 다양한 배경의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수 전략 설계, 이민자 배경

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통합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

식 고취, 차별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사교육 경험은 교원양성 교육경험과 교직 입

문 이후의 현직교원 연수 경험의 2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교원양

성 교육경험은 교원양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 형평성, 다양성, 다문화 상황과 관련된 경험 여

부를 묻는 3개의 이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직교원 연수 경험

은 교사로서 받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갈등 중재, 다문화 교실 상

황에서의 교수법에 관련한 연수 경험 여부를 묻는 5개의 이분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인별로 글로벌 역량 관련 요소의 포함 여

부를 묻는 이분형 문항의 값을 척도 점수로 변환해서 활용하였다. 

근무학교 특성은 학교설립 유형, 학교소재지 인구규모, 학교 내 공

감대의 세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설립 유형은 공립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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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종속

변인

글로벌 역량 포함 0.00 1.00 0.61 0.321 

글로벌 이슈 포함 0.00 1.00 0.45 0.376 

독립

변인

개인

배경

성별(여=1) 1 2 1.48 0.500 

연령 24 70 44.66 9.492 

해외 교육경험 (있음=1) 0 1 0.16 0.364 

교직 경력 1 42 17.24 10.232 

담당

교과

국어 1 5 4.23 0.889 

과학 0 1 0.12 0.324 

사회 0 1 0.16 0.365 

외국어(영어) 0 1 0.15 0.358 

교육

역량

이민자에 대한 태도 0 1 0.15 0.353 

다문화 교수효능감 0.00 1.00 0.20 0.399 

교사

교육

경험

교원양성 교육 0.00 1.00 0.34 0.382 

현직교원 연수 0.00 1.00 0.58 0.383 

근무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 인구 규모 1.00 4.00 3.20 0.513 

학교 설립 유형(공립=1) 1.00 4.00 2.76 0.573 

학교 내 공감대 1.00 4.00 2.52 0.822 

<표 4> 종속변인 및 독립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교소재지 인구규모는 

‘3천 명 미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 1만 5천 명에서 10만 명, 10만 

명에서 100만 명, 100만 명 이상’의 5개 범주로 조사한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학교 내 공감대는 근무학교 내의 교사들 사이에서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를 의미하며, 학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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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인

정하는 분위기를 교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묻는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변인의 기술통계 

값은 <표 4>와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로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교사의 글로벌 역량 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중 교과 수업에서 글로벌 역량 요소의 

포함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연구모형의 설명력(  )은 총 분산의 38.1%이며, 

F값은 103.621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교사의 개인배경 변인 중에서 연령(B=0.003, p<.05), 해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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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값

유의확률

(p)

(상수) -0.132 　 -2.145 0.032

개인

배경

성별(여=1) -0.011 -0.018 -1.045 0.296

연령 0.003 0.102  2.519* 0.012

해외 교육경험 (있음=1) 0.177 0.220 12.900*** 0.000

교직 경력 -0.001 -0.046 -1.168 0.243

담당

교과

국어 0.041 0.042  2.222* 0.026

과학 -0.143 -0.160 -9.818*** 0.000

사회 0.116 0.131  7.940*** 0.000

외국어(영어) 0.132 0.145  7.758*** 0.000

교육

역량

이민자에 대한 태도 -0.007 -0.012 -0.711 0.477

다문화 교수효능감 0.149 0.266 14.725*** 0.000

교사

교육

경험

교원양성 교육 0.131 0.156  8.995*** 0.000

현직교원 연수 0.074 0.088  5.090*** 0.000

근무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 인구 규모 0.002 0.006  0.402 0.687

학교 설립 유형(공립=1) 0.005 0.008  0.466 0.641

학교 내 공감대 0.036 0.092  5.209*** 0.000

F 103.621***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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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영향요인 분석 결과(글로벌 역량) 

육경험(B=0.177, p<.001), 담당교과 등의 변인은 글로벌 역량 포함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

과는 국어(B=0.041, p<.001), 사회(B=0.116, p<.001), 외국어(영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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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2, p<.001)의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 포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반면에 과학(B=-0.143, p<.001) 교과 담당교사는 다

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역량 관련 요소를 수업에서 다루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역량 변인 중에서는 다문화 교수효능감(B=0.14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문화 

교수 효능감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경험은 양성교육(B=0.131, 

p<.001)과 재교육 과정(B=0.074, p<.001) 모두 교사의 글로벌 역량 

교육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근무학교 특성 변인 중에서는 학교 내 공감대(B=0.036, 

p<.001)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수록 교사가 수업에서 글

로벌 역량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글로벌 이슈 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중 교과 수업에서 글로벌 이슈의 포함 

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연구모형의 설명력(  )은 총 분산의 25.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8.228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변인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개인배경 변

인 중에서 연령(B=0.005, p<.05), 담당교과, 해외 교육경험(B=0.090, 

p<.001) 등의 변인은 글로벌 이슈 포함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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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값

유의확률

(p)

(상수) -0.369 　 -4.668 0.000

개인

배경

성별(여=1) 0.005 0.007  0.395 0.693

연령 0.005 0.123  2.779** 0.005

해외 교육경험 (있음=1) 0.090 0.095  5.100*** 0.000

교직 경력 0.002 0.047  1.077 0.282

담당

교과

국어 -0.036 -0.031 -1.529 0.127

과학 0.007 0.006  0.347 0.729

사회 0.284 0.275 15.177*** 0.000

외국어(영어) 0.030 0.028  1.360 0.174

교육

역량

이민자에 대한 태도 -0.011 -0.015 -0.868 0.385

다문화 교수효능감 0.113 0.172  8.687*** 0.000

교사

교육

경험

교원양성 교육 0.118 0.119  6.288*** 0.000

현직교원 연수 0.101 0.103  5.396*** 0.000

근무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 인구 규모 0.000 -0.001 -0.036 0.971

학교 설립 유형(공립=1) -0.007 -0.008 -0.470 0.638

학교 내 공감대 0.053 0.115  5.930*** 0.000

F 58.22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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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영향요인 분석 결과(글로벌 이슈)

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과 중에서

는 사회(B=0.284, p<.001) 교과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역량 변인 중에서 다문화 교수효능감(B=0.113, p<.001)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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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민자에 대한 태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경험은 교원양성 교육(B=0.118, p<.001)과 현직교사 연수 교육

(B=0.101, p<.001)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일수

록 글로벌 이슈 교육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 특성에서 

학교 내 공감대(B=0.053, p<.001)가 교과 내 글로벌 이슈를 포함과 

정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중등학교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은 일차적으로 세

계시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지식, 가치, 태도, 행동 관련 요소들을 

교사가 자신의 교과 수업에 반영시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은 교사의 개인배경, 교

육관련 경험이나 역량, 교과목, 근무하는 학교 특성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세계시민

교육 실천 관련 요인을 탐색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OECD가 주관한 PISA 

2018 글로벌 역량 조사의 교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의 세계시민교

육 실천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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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과 수업에서 글로벌 역량을 포

함하거나 글로벌 이슈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이성회 

외, 2015)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세계시민교육 지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력을 모두 투입했

을 때 연령의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 경력에 따

른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차이가 직업 특성보다는 연령 특성을 반영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역량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

육은 논쟁적이고 가치지향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젊은 교사들은 수

업에서 쟁점과 이슈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안정된 고연령의 교사들이 

쟁점과 이슈를 다루는데 보다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담당 교과는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외국어 교과는 글로벌 역량과 글

로벌 이슈 포함에 정적인 영향을, 국어는 글로벌 역량에만 정적인 

영향을, 과학은 글로벌 역량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이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

회교과 담당 교사가 다른 교과 교사에 비해 수업에서 글로벌 역량이

나 글로벌 이슈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과는 

교육과정 내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 포함 비중이 높은 교과이기 

때문에(조대훈 외, 2018), 교과목 특성상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국어와 외국어 교과는 글로벌 역량 포함에는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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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글로벌 이슈 포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역량 관련 요소들이 주로 언어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는 의사소통 역

량에 해당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역량 함양이 반드시 글로벌 이슈라

는 소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교과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인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교과임

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교사가 수업에서 관련 이

슈를 실천하는 비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글로벌 

역량은 부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발전의 

이슈나 관련 역량이 과학교과 내에서도 아직 주류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사회교과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다른 교과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 상대적으로 적

으며 역량이나 이슈를 다루는 비중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

민교육은 특정한 교과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과와 학교 교

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학습자가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통해 경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

교육 실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들이 교과 특

성을 고려해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안 개발

과 실천사례가 적극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의 해외 교육경험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 관련 선행연구에서 해

외경험은 세계시민의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한다(김정화, 박선혜, 조상미, 2010; 지은림, 김혜경, 문병원, 2014; 

손경원, 2014). 또한 국제교육실습이나 교육교류사업 등 해외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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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경험도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경험하고 문화적 개방

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의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고, 

교육개발협력 경험 또한 교사가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학교 현장에

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얻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었다(박주형, 문찬주, 2020; 박환보, 우한솔, 김은파, 2016). 이처럼 

교사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나 이웃과 함

께한 경험은 자신의 세계시민의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직 입문 이후에 세계시민교육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사의 해외 경험이 소득이나 어학 능력과 

같은 개인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교사들이 적절한 해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교육 역량 중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

는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에,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세계시민교육 실천

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민자에 대한 태

도가 교사가 가진 세계시민의식과 태도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으므

로, 성평등의식, 다문화 존중 태도, 정치사회적 관심 등 더 다양한 

영역의 의식과 태도 변인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식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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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사교육 경험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교원양성 교육이나 현직교원 연수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경험이 있

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교수효능감, 실천 역량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고아라, 2015; 박

환보, 임진영, 2021; 양미석, 김정겸, 김기덕, 2017).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경험이 선행연구에서 다룬 인식 수

준의 차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수업 내에서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

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원양성 

교육이 현직교원 연수에 비해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

양성 교육과정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일부 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직 교원 연수 기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

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원교육 내에서 세계시민

교육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공감대는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교 교사들이 세계시민교

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일수록 수업에서 

글로벌 역량과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다. 학교는 그 자체가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으며, 국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모순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강순원, 2014). 또한 세계시민교육이 다루는 내용은 다분히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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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한 교과를 제외하고는 교사 

개인이 이러한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교사가 자신의 교과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역량 요소와 지식, 정보 등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OECD

의 글로벌 역량을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분석했지만, 

글로벌 역량과 세계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은 ‘수업 안에 세계시민교육

이 지향하는 요소가 포함되었을 때’를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업이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

된 것인지는 구별하기 어려우며, 사회나 영어 교과의 경우 단순한 

교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으로 정의한 여러 요소들의 반영 비율을 단순 합산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별 반영 정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학교 차원

의 지원이나 학교풍토 등 제도적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동료 교사들 간에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동료 교사와의 상호적 관계나 교장의 지지 등 학교 

내 질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 

후속 연구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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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on Teachers’ Practic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Jeong, Seongkyeong

(Ph. D.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 Hansol

(Research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ark, Hwanb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influence teachers’ practice such as 

teaching global competency and global issues which are par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school curriculum. For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tilizing PISA 2018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Literature, 

Social studies, Modern language subjects, studying abroad, teaching in 

multicultural environm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implementation of 

GCED including global competency and issues in lessons. Meanwhile, 

Science subject had a negative impact on implementation including only 

global competency in lessons. Also, teacher’s experience such as pre-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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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ervice education related in communicating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eaching about equity and diversity had a positive impact 

on implementation including global competency and issues in lessons. It 

showed that sharing opinions about importance of GCED in In teacher 

community has a great positive impact on implementation including global 

competency and issues in lesson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actice of GCE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eache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pre-teachers an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a continuous expansion of the preliminary teacher training system. It is 

important to develop guidelines or materials for implementing GCED in 

science subjects. And formation of discourse on the importance of GCED 

among the teacher communities are more effective. In addition, these 

affecting factors results figured out need to be used for teacher education 

and training for settling of GCED in school.

Key words : Teache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 Global Competency, 

Global Issues, PI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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