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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

한 예술교육이 융합된 교육의 효과를 다차원으로 분석하고 세계시민성의 변

화와 성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융합형 세계시민교육 참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자기성찰 기록을 활용하였으며, 

교육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참여는 고

등학생들의 개방적 사고, 공감소통, 자기조절력 성장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

다. 둘째, 학생들은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색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리고 생각해 보는 경험이 되었다. 셋째, 어린왕자 주제의 음악극을 친

구들과 협력하여 완성하는 과정에서 연대감과 책임감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넷째,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참여는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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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고등학생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와 특성이 융합된 교육 실천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융합형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성, 고등학생, 교육효과, 자기성찰

Ⅰ. 서  론

2020년은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해이자, 2015년 유엔에

서 선언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

성의 남은 10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20

년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는데(법무부, 2020), 

OECD가 다문화사회 진입 기준으로 제시한 전체 인구의 5%에 다다

른 셈이다. 세계시민으로서 소양과 역량을 발현해야 할 이러한 시점

에서 우리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관점

에서 일련의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세계시민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 세계적인 담론이라 할 수 있다(Natalie, 2017; UNESCO, 2015). 

SDGs가 전 인류의 공동목표로 합의되면서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시민성 함양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시민성 함양을 통한 17가지 SDGs 달성에 있어서 세계시

민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 교육계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종효 외, 2018; 박순용 외, 2019).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 실천방안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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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천사례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순용 외, 

2019; Natalie, 2017; Schulz et al., 2018). 국내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민주시민교육과 맞물려 지역 간 다양한 양상으

로 추진되고 있다(박환보 외, 2020). 교육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을 구심

점으로 세계시민교육적 요소를 담은 교육과정 개편을 실행 중이며, 

특정 교과에 한정하기보다는 전 교과에 걸쳐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확장하는 추세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 및 교육내용을 

다룬 연구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박경희, 2019).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비롯한 

성인 학습자 대다수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자기주도적 요구는 높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의 정책적 실천은 8.3%, 평생

교육에서의 참여는 2% 정도에 그친다(박환보 외, 2020).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낮은 요구는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라

는 인식’, ‘재미 또는 흥미로움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관심

은 있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들로 인해 참여가 낮다는 조사결과

들이 있다(조대훈 외, 2018; 한숭희 외, 2019).

특히, 고등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비해 학계와 실천 현장 모두 다소 낮은 경향이다. 관련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초․중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연구들은 비교

적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이은경 외, 2015),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유진영, 박경희(2020), 이성흠 외(2017) 이외에는 

드물며, 초․중․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통합하여 시민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김미희, 김성훈, 2017; 모경환 외, 

2010; 이쌍철 외, 2019). 이러한 연구동향은 고등학생을 위한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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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 실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방증한다.  

한편,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일련의 교육들이 일

회성 특강이나 행사, 캠페인 등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이현정, 김장회, 2018).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은 지식 습득이

나 주지 중심의 강연이나 훈화보다는, 체험 중심적인 실천적 활동, 

대인관계기술이나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과 같이 실제적이고 효과적

인 과정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김형숙, 2018, 이쌍철 외, 

2019).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과 학

습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으면서 다양한 체험과 정서적 경험이 가능

한 ‘예술교육’이 융합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를 인식하였다. 세계시

민교육과 예술교육의 융합은 사회․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추상적 개념을 다양한 차원으로 표현토록 하면서 인지적, 사회․정

서적, 행동적 영역의 세계시민성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김

형숙, 2018). 또한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문화다양성 추구의 학

습목표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연계될 경우, 학습자의 문화예술

적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과 예술교육이 융합된 교육이 고등

학생의 세계시민성의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차원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을 정량적으로 효과분석 하였

고, 동시에 학생들의 자기성찰 기록이 종합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상의 교육효과 분석과 참여 학생의 잠재적인 

변화 탐색을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의 성장을 일으키는 교육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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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시

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으로서 고등학생의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지향하고, 

사회적 책임과 자기인식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전 지구적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Schulz et al., 2018; UNESCO, 

2015). 여기서 사회적 책임은 인권, 평등, 평화, 문화다양성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덕목을 의미하는데(Morais & Ogden, 2011), 

이러한 개념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덕성, 인성 및 역량 차원

의 논의들과 맞물려 관련 교육정책이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 고

등학생의 세계시민성은 낮은 편이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비해서

도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김미희, 김성훈, 2017; 모경환 외, 2010). 세

계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개인 수준이나 학교 

수준, 정책 차원에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

이 올라갈수록 세계시민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고등학생의 세계시민

성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이은경 외, 2015). 입시를 위한 학교풍토에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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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인지적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

권을 존중하는 비인지적 영역의 시민성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수 있

다. 또는 특정의 학교풍토가 시민성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해석도 있

다.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학교장의 특성이 학생들의 시민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성 학교장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국내 고등학교 환경에서는 양성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

치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김수진 외, 2016).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낮은 

편이며, OECD 국가 중 학업성취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비해 가

장 불행하다 느낀다(염유식, 김경미, 2018; Schleicher, 2019). 청소년들

은 사회적 압박, 반복된 실패경험과 무력감을 경험하며 학교적응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 우울, 자살충동 등 심각한 정서적 문제까지 

나타나게 된다(김재엽, 박하연, 2017; 서인균, 이연실, 2017).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

한 방안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사회․정서적 교육목표들이 인성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이성흠 외, 2017). 또한 학생 간 상호작용, 사

회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될수록 학생들의 시민성이 성장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이쌍철 외, 2019). 그리고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자기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김보명 외, 2020).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공식적인 교육을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단계로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청소년의 인성과 가치관 

성립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참여형 

수업, 주제중심 체험활동이 활성화된 초․중학교 교육환경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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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현저하게 낮다(이성흠 

외, 2017). 이에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 문제를 넘어서서 건강한 사

회적 정서를 형성하여 불예측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경험

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시민으로서 소양과 역량을 발현해야 

할 지금은 팬데믹 등 세계 공통의 위기를 파악하고, 사회 구성원으

로서 지구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이에 전 지구적 범주에서 타인, 사

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더불어 세계시민으로서 발현되는 가치와 태도, 실천을 일

상화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실천과 효과

융합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과 간 통합과, 여러 교과

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동시적 함양을 추구하면서 그 중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강승연, 백성혜, 2019). 융합교육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각 영역에서 기를 수 있는 소양을 균형있게 갖추도록 

하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교육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자

의 적극적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조대

현, 2017). 이러한 융합교육의 특성과 가치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융합교육의 실천적 시도

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기적 성과에 치중된다는 지적과 함께(이희용, 

2012),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개발, 교육효과 및 평가의 다각적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김혜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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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융합교육 실현은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융

합역량의 요소에는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다양한 시각에 대한 존

중과 타인과의 조화와 책임감, 새로움에 대한 분석적 사고와 탐구, 

현상에 대한 거시적 시각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서정목, 권영수, 

2012). 이에 융합교육은 정보 암기나 지시적 학습이 아닌 학습자가 

융합교육의 과정적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경험 활동을 지향한다(조

대현, 2017). 이에 따라 융합교육의 실천에 있어 환경적 요소가 중요

하다. 융합교육 환경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학습자

가 수용하는 환경이 아닌, 창의적으로 설계된 학습내용을 정서적 체

험과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장이어야 한다(홍병선, 2017). 또한 학습

자 스스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분위기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융합형’은 이상의 실천적 시도들을 포괄하

는 의미로, 이질적인 교육과정의 융합, 상호작용을 강조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으로서 융합적 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시도한 수업방식의 융합을 포함한다. 

융합형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논의 중에는 교과 간 칸막이 현상

을 탈피하고 세계시민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규 교육과정에 융합하

여 전달하는 방안이 있다(박찬석, 2020). 그리고 학생 간 상호작용 속

에서 세계시민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고려한 수업방식의 변화(이쌍

철 외, 2019)가 있다. 그 외에 현대인의 중요한 일상이 된 SNS 활동 

등을 활용한 무형식학습이 융합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논의 등이 

있다(박경희, 2019). 

관련된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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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점을 다루는 세계시민교육을 미술교육과 융합한 주제 중심의 

융합교육(김형숙, 2018)이 있고,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역량을 기르

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영어 수업과 융합한 사례(오은주, 

2019)가 있다. 또한 시간적, 경제적 자원을 할애하여 교육에 참여하

는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교육과 융

합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가 있다(박경희, 2019). 그밖에 융합적 

차원에서 실행된 세계시민교육 중에서 유사 교육운동과 연계한 형태

의 교육들이 있는데, 통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융합(박찬석,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김영순 외, 2016) 등이 그

러하다. 그리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하위영역으로 다

루거나 학교교육의 사회과, 도덕과 등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을 

연계하여 다루는 방식이 다수 실천되어 왔다(박순용 외, 2015). 

이러한 융합형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올려 학습욕구와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김형숙, 2018). 또한 기능교육이나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에 

세계시민교육이 목표하는 세계시민성과 융합되면 인류보편적 가치가 

내재화된 글로벌 인재양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오은주, 2019). 그리고 

특정 교육의 편향적 성향이나 일부분을 한정적으로 다루는 교육방식

이 세계시민교육과 융합되면 학생들이 포괄적, 포용적 관점으로 사

회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박찬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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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

서적 영역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세부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와 연계하여, 

소설 <어린왕자>를 배경으로 시나리오 각색, 노래, 내레이션, 악기

연주로 구성된 음악극 체험과 세계시민의 이해 및 자기성찰이 융합

되었다. 학습목표는 <표 1>과 같이 개방적사고, 문화다양성, 연대감, 

책임감, 공감-소통, 자기조절력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

계하였다.1) 학습주제는 6가지 학습목표인 세계시민성 하위요인과 연

계하여 ‘호기심, 질문’, ‘새로운 곳의 탐험’, ‘관계의 가치, 사랑’, ‘장

미의 의미 재발견’, ‘마음으로 보는 것’, ‘길들여짐’으로 구성하였다. 

소설 속 어린왕자가 여행을 떠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호기심에서 

문화다양성으로의 성장을 경험하고, 주변 존재들을 인식하고 관계와 

연대의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제이다.

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15)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안

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것

과 동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격한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에 자기성찰을 강조한 본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Morais & Ogden(2011), 한국교육개발원(현주 외, 

2014) 등이 정의해 온 세계시민성 구성요인 이외에 ‘자기조절력’을 추가하

여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을 설계하였다.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이 고등학생의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11

학습주제
학습목표

세계시민성 세부 학습목표

1 호기심, 질문 개방적사고
지역․국가․세계에의 

개방적사고 탐색

2 새로운 곳의 탐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확장

3 관계의 가치, 사랑 연대감 관계와 연대의 가치 인식

4 장미의 의미 재발견 책임감 사회관계에서 책임의 의미 이해

5 마음으로 보는 것 공감-소통 공감과 상호존중적 태도 점검

6 길들여짐 자기조절력 정서와 행동조절 수준 향상

<표 1>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 및 학습목표

이러한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은 G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1학년 1

개 학급의 21명 학생이 참여하였고, 2020년 9월 22일부터 11월 10일

까지 오전 음악교과 시간에 6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기별 100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은 <표 2>와 같이 도입, 전개, 확장, 종결로 구

성되며, 확장 단계에서 <어린왕자>에 내포된 세계시민성 요소를 탐

색하면서 학생 주도로 음악극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도입
교류와 이완을 위한 노래,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상기
20분

전개 음악극 파트별 연습과 코칭 45분

확장 <어린왕자>를 활용한 음악극 구성 20분

종결 학생 간 토론과 온라인 자기성찰 15분

<표 2>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회기별 수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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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6회기 수업 중에서 관계와 연대의 가치 인식을 학습목표로 

한 3회기 수업 ‘관계의 가치, 사랑’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개 단계의 음악극 연습과정에서 협업과 연대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악기연주, 노래 등의 활동을 구성하여 음악

교육과 연대감 향상의 학습목표를 융합하였다. 특히, 확장 단계에서

는 <어린왕자>를 읽고 인물 간 관계와 관련한 대사의 의미를 상기

하면서 음악극의 구성요소인 가사와 내레이션을 창작하는 과정은 세

계시민성 중 연대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결 단계

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세계시민성에 대해 친구와 토론하고 온라인 

성찰지에 작성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으로 마무리한다.

학습주제 관계의 가치, 사랑

학습목표 연대감 - 관계와 연대의 가치 인식

수업

내용

[도입]

- 심호흡과 발성훈련, 게임형식의 상호모방 소리내기 활동으로 긴

장 이완, 학생 간 친밀감 형성 

- 2회기 성찰결과를 구조화(텍스트네트워크)하여 지난 회기 학습

내용 상기

- 3회기 학습내용 및 파트별 가이드라인 제공

[전개]

- 협력적인 음악극 연주를 위해 요구되는 태도, 노력에 관한 의견 

제시 (경청, 눈맞춤, 역할 몰입 등)

- ‘연대’의 핵심포인트 제시 후 2회기에 학습한 음악극 연주 진행 

- 협업의 필수요건, 관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토론과 피드백 실시

<표 3> 3회기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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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내용

[확장]

- 2회기에 제시한 어린왕자 등장인물의 ‘관계’ 관련 대사를 바탕으

로 내레이션과 가사 구성

(내레이션) 그래서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여우를 찾아가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로소 여우와 아이는 서로에게 

길들여진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사) 서로의 소중함을 우리 몰랐어. 우린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어 / 내별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친구 장미. 이제 소중

함을 알게 됐어 /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어. 나의 친구.

- 내레이션과 가사에 어울릴 음악적 요소, 악기 구성을 위한 학생 

토론과 교수자 코칭

[종결]

- 협업과 화합을 위한 오늘의 노력과 학습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휴대폰으로 구글 온라인 자기성찰 글쓰기)

고려

사항

- 지휘자 학생 주도로 음악극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필요

시에만 도움 제공

- 역할이 작은 악기를 비롯한 모든 역할이 동등하게 중요함을 인

지할 수 있도록 독려

<표 3> 3회기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세부내용        (계속)

2.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

교육효과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사전․사후 변화 비교는 교육의 

투입효과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 참여 학생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나 교수자가 의도하지 않은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교육의 세부효과를 면밀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전․중․후 효과측정과, 교육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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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된 자기성찰 기록의 결과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량적인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교육 전․중․후 3회

에 걸쳐 측정도구를 활용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도구 검사

는 교육에 대한 사전공지가 이루어진 1주일 전에 시행되었고, 교육 

중 검사는 4회기 교육 직후 측정하였으며, 교육 후 검사는 6회기 교

육 종료 직후에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

(repeated measured ANOVA)과 Bonferroni 사후검정 방법을 활용하여 교

육을 통한 세계시민성 성장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교육효과 측정도구는 세계시민성 측정에서 다수 활용되는 Morais 

& Ogden(2011)의 검사도구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현

주 외, 2014)를 학습목표에 맞게 구성하였다. 세부 측정도구는 <표 

4>와 같이 6개 요인이며, 5점 기준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 측정을 기준으로 0.729

에서 0.889까지 6개 요인 모두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그 외 세계시

민교육 관심정도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고,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의미 소개 후 5점 Likert 형태로 측정하였다. 

둘째, 매회기 종결 단계마다 작성된 6회기 성찰지를 수집하고 단

어 형태의 데이터로 종합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

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NTA)을 활용하여 단

어의 출현빈도를 확인하고, 성찰결과의 잠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어의 중요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DC)을 추출하고 시각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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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영역 및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개방적

사고

- 환경,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에의 관심 

정도

- 다른 나라 문화에의 관심 정도

- 외국의 문화와 매너에 대한 학습 정도

.807

문화

다양성

- 다문화 친구의 문화에 대한 이해

- 다른 문화권과 교류 시, 나를 맞추려는 자세

- 다른 인종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729

연대감

- 여러 사람과 협력활동 시, 맡은 역할에 대한 

태도

- 단체활동 시, 힘든 역할에 대해 협조하려는 

태도 

- 친구나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866

책임감

-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는 자세

- 조별과제나 학급행사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

려는 태도

-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

.853

공감

소통

- 화가 났거나 슬퍼하는 친구 마음의 이해

-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정도

-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정도

.889

자기

조절력

-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는 

태도

- 남을 비난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

려는 태도

- 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정도

.821

<표 4> 세계시민성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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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측정도구를 활용한 세계시민성의 성장 분석

먼저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의 

성장과 세계시민교육 관심정도를 교육 전․중․후 시점에 따라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전체 세계시민성은 5점 기준으로 교육 전 대

비 중간 평균 0.07, 중간 대비 교육 후 평균이 0.13 정도 증가하였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사전 대비 사후 평균 0.38 정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융합형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긍

정적 성장도 확인되지만, 대중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계시

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구분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전체 평균

전체 세계시민성 4.08 4.15 4.28 4.17 

세계시민교육 관심정도 3.67 3.52 4.05 3.75 

<표 5>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 관심정도 평균 비교

세계시민성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문화다

양성’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교육 전-중-후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책임감’의 표준편차는 교육 후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책임감’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학

생 간 개인차가 커서 긍정적으로 성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다양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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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전체 평균

개방적사고
3.70 3.81 4.06 3.86 

(.67) (.57) (.50) (.58) 

문화다양성
4.29 4.22 4.32 4.28 

(.47) (.49) (.43) (.46)

연대감
4.46 4.55 4.60 4.54 

(.51) (.51) (.42) (.48) 

책임감
4.27 4.37 4.43 4.36 

(.50) (.52) (.61) (.54)

공감-소통
4.00 4.22 4.32 4.18 

(.67) (.49) (.47) (.54)

자기조절력
3.81 3.84 4.03 3.89 

(.45) (.53) (.45) (.48)

전체 세계시민성
4.08 4.15 4.28 4.17 

(.41) (.37) (.37) (.38)

제시된 값은 평균(Mean)과 괄호( )안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표 6> 교육 전-중-후 세계시민성 평균 세부 

다음으로 세계시민성의 교육 전-중-후 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표 7>과 같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세계시민성(F=11.549, p=.000, η2
=.366)’을 비롯한 

‘개방적 사고(F=7.765, p=.001, η2
=.280)’, ‘자기조절력(F=3.554, p= 

.038, η2
=.151)’, ‘공감-소통(F=5.020, p=.011, η2

=.2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문화다양성’, ‘연대감’, ‘책임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정도(F=5.640, 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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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2
=.220)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구분 F 유의확률(p) 에타제곱(η2)

전체 세계시민성 11.549 .000 .366

개방적사고 7.765 .001 .280

문화다양성 .537 .589 .026

연대감 1.787 .181 .082

책임감 1.792 .180 .082

공감-소통 5.020 .011 .201

자기조절력 3.554 .038 .151

세계시민교육 관심정도 5.640 .007 .220

p<.05

<표 7> 세계시민성의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세계시민성 하위요인과 세계시민

교육 관심정도의 세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표 8>과 같이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방적사고’는 교육 전-후(p=.009), 중-후(p=.043)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 전에서 교육 중반까지는 성장이 없었으

나 중반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소통(p=.038)’과 

‘자기조절력(p=.029)’은 교육 전 대비 교육 후반에 유의하게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시민교육 관심정도는 교육 중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23,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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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차이(A-B) 표준오차(SE) 유의확률(p)

개방적사고 전-중 -.11 .08 .553 

전-후 -.37 .11 .009 

중-후 -.26 .09 .043 

공감-소통 전-중 -.22 .12 .223 

전-후 -.31 .12 .038 

중-후 -.10 .07 .487 

자기조절력 전-중 -.03 .11 1.000 

전-후 -.22 .08 .029 

중-후 -.19 .08 .100 

세계시민교육 전-중 .14 .17 1.000

관심정도 전-후 -.38 .13 .023 

중-후 -.52 .18 .024 

p<.05

<표 8> 교육 전․중․후 세계시민성의 통계적 유의성 

2. 자기성찰 기록을 활용한 세계시민성의 변화 탐색

다음으로 학생들이 1회기부터 6회기까지의 수업 종결 단계에서 작

성한 자기성찰 기록들을 활용하여 세계시민성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성찰 기록을 종합하고 데이터화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1], <표 9>와 같다. 

먼저 측정도구를 활용한 교육효과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

장이 확인된 ‘개방적사고’, ‘공감-소통’과 관련한 ‘느끼다’, ‘감정’, ‘이

해’ 등의 단어가 자기성찰 기록에서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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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관련된 ‘관계’, ‘협력’, ‘서로’ 등의 단어 출현빈도가 높은 순위

로 나타났고, ‘책임감’과 관련한 ‘책임’, ‘역할’ 등의 단어도 다수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학생들의 ‘연대감’과 ‘책임감’이 성장

한 것은 아니나 일부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관계’와 연관하여 ‘친구’는 출현빈도를 비

롯한 중요도, 연결중심성 모두 가장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그 외 

‘상호작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자신’, ‘알다’ 등이 확인되었다.

워드 클라우드 단어 간 네트워크

[그림 1] 자기성찰 기록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시각화

순위 출현빈도(개) 중요도(TF-IDF) 연결중심성(DC)

1 친구 89 친구 99.988 친구 .119 

2 어린왕자 48 관계 81.005 어린왕자 .053 

3 느끼다 42 어린왕자 79.669 느끼다 .047 

4 관계 33 느끼다 68.377 자신 .043 

5 알다 33 협력 67.816 관계 .041 

<표 9> 자기성찰 기록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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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출현빈도(개) 중요도(TF-IDF) 연결중심성(DC)

6 협력 30 상호작용 66.009 알다 .041 

7 여러가지 29 사람 62.612 여러가지 .038 

8 자신 29 자신감 62.612 협력 .035 

9 배우다 27 감정 62.005 사람 .033 

10 사람 24 배우다 61.034 모습 .033 

11 자신감 24 자신 60.843 시간 .032 

12 처음 23 여러가지 56.789 처음 .031 

13 감정 23 서로 52.485 만들다 .031 

14 만들다 22 이해 50.576 배우다 .029 

15 서로 22 행동 50.241 자신감 .029 

16 시간 21 모습 49.732 맞추다 .028 

17 이해 20 책임감 48.525 서로 .028 

18 의미 19 책임 48.525 이해 .026 

19 행동 18 처음 48.254 나 .026 

20 책임감 18 시간 47.471 감정 .025 

21 책임 18 만들다 47.285 행동 .025 

22 역할 17 맞추다 44.350 책임감 .025 

23 우리반 17 발전 44.350 존재 .024 

24 맞추다 17 여행 43.134 역할 .024 

25 발전 17 우리반 42.990 우리반 .024 

26 여행 16 의미 42.950 프로젝트 .024 

27 프로젝트 16 프로젝트 41.741 책임 .024 

28 상호작용 15 존재 40.922 마음 .023 

29 활동 14 역할 40.557 지금 .023 

30 나 14 경험 39.186 의미 .023 

<표 9> 자기성찰 기록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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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량적 효과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영역들을 중심으로 

학생의 자기성찰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는 성찰이 다수 확인되었다.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차

리고 성찰하면서, 동시에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만큼 그들의 

존재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을 아끼면서 사랑하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과 자

신에게는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 같다.” 

“내가 날 믿지 않는다면 누가 날 믿어주냐는 친구들이 쓴 성찰

글을 보고 무엇보다 내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저번 시간이든 언제든 항상 고민이 많

았는데 친구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감정을 남에게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친구에게 표현을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겪은 적도 많아서 학교에서는 속상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냥 웃고 있게 된다. (중략) 오늘 활동으로 감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학교생활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내고 있었구나하고 느끼게 되었다. 친구를 대하는 법도 이해하

는 법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더 이상 관심가질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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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그동안 친구라는 존

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나는 친구들에

게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학생들은 융합형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라는 ‘처음으로 경

험한 여러 가지 앎’에 대한 소감을 성찰하였다.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느껴보지 못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이 성장하였음이 관찰되었다.

“오늘 연주할 때 처음부분에 윈드차임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났었다. 나도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연주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정

말 예쁘다고 생각했었다. 만약 처음부터 완벽히 잘했다면 아까와 

같은 생각이 쉽게 안들었을텐데 처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성장했

고 하고 있는지를 알기에 더욱더 소리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았

는가 싶다.” 

“평소에 음악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해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과목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음악으로 하는 힐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음악극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는데 큰 추억이 될 것 같

다. 반친구들과도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

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수업을 함으로써 항상 같은 교실

에 앉아 수업만 듣다가 음악실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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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오랜만에 행복하게 2시간동안 웃고 있었다. 평소 성격이 남들 

앞에서는 웃고 속으로는 우는 성격인데 이 수업을 할 때만큼은 

나 자신이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Ⅵ.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 고등학생들은 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부여

받았고, 불예측 시대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에 고등학생이 직면한 입시 과업

과 시민의식 함양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적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 높은 

예술교육을 세계시민교육과 융합하여 고등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러

한 교육적 개입이 고등학생의 세계시민성 성장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참여는 학생들의 ‘개방적사고’, ‘공감-

소통’,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성장은 교육 중반 이후부터 나타났으며, 

세계시민성의 성장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소설 속 어린왕자가 여행을 떠나는 일련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

하면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형성되고, 내 주변에 대한 환기가 이

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융합교육은 이질

적인 교육과정의 융합,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매체를 융합한 수

업방식 등의 융합적 특성을 반영하였는데, 어린왕자 소설에 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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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성을 다양한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음악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서적 공감과 감정이입

을 강조하고 흥미와 몰입을 동반한 예술교육의 특성(김형숙, 2018)이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를 높인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하여 본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처음으로 해 본 새로운 경험이자 학

교교육에서 느껴보지 못한 즐거운 학습시간이었다는 의견들이 나타

나기도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다문화사회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변화 대

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전 지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시

민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요구와 관심이 낮은 편이다. 세계시민교

육에서 다루는 쟁점과 주제들에 대해 학생들은 다소 무겁거나 훈육

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관련 주

제들을 흥미롭게 풀어감으로써 학습에 대한 몰입과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성찰을 경험할 수 있는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의 종료 단계에서 진행된 자기성찰

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자신’, ‘알다’ 등을 다수 표현하였고, 해당 

단어들의 연결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지, 세

계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은 세계시

민교육의 선행 과정으로서 중요하다. 세계시민교육으로 체득한 자기

성찰의 경험 이후에 타자와 자기를 둘러싼 사회 또는 세계에 대한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유진영, 박경희, 2020). 따라서 세계시민교

육을 개발함에 있어 자기성찰의 학습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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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학생들은 본 융합형 세계시민교육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

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리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고 성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성찰 기록을 통해 일부 학생들에

게는 ‘연대감’, ‘책임감’의 긍정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는데, 

‘연대감’과 관련하여 ‘관계’, ‘친구’, ‘상호작용’ 등의 출현빈도와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노래와 연주활동을 통해

서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때는 그들의 선호,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 설계 및 교육환경 조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특성을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반영한다면,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이 나로부터 출발하여 친구, 가족, 지역, 국가, 세계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유네스코, 2015). 

또한 스스로를 시민이자 삶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가치가 내재화 되

었을 때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감과 소통의 지구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

야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중요하다 여기는 인류보편적 가

치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성찰 학습을 통해 세계시

민이자 유일한 존재로서 나의 삶과 더불어 나와 같이 유일한 존재인 

타인의 삶 또한 독립적이면서 공존적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 실천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

양과 세계시민으로서 일상적 실천의 두 가지 경험은 단계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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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거나 또는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경험들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인식의 확장, 실천 및 참여를 목표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인간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인

지적 학습과 행동적 경험들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의 교과 수업은 실천과 체험중심의 학

습보다는 학문 중심의 주지주의 학습을 우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이다(이성흠 외, 2017).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문제에 직면한 고등학

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입문 

단계부터 제한적이기도 하다. 이에 고등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정서적, 인성적 차원의 세계시민성 

요소를 융합적으로 연계하여 경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단위 교과들이 세계시민성 요소와 융합되면 학생

들은 세계시민으로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교과의 학습주

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재구성, 적절한 교

수학습모형의 선정, 타당한 평가방법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교과 융

합형 세계시민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및 음악교육 전문가, 고등학교 음악교사

가 협업하여 4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 분석을 통해서 6회기 내에 6개 영역의 세계시민성 함양이

라는 목표 달성이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개방적 사고, 문화다

양성, 연대감, 책임감, 공감-소통 등의 세계시민성이 개별 교육목표로 

설계되어 행동적 영역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에 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및 학교사정

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통제집단과의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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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교육효과를 대조할 수 있는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세계시민성의 

변화 정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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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ects of the Converg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Global Citizenship

Park, Kyungh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Woosuk University)

Lee, Jin Hyung

(Research Professor, Human IT Clinical Research Center, 

Chung-Ang University)

Yun, Juri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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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a music-based converg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global citizenship. For this, a 

series of questionnaires and self-reflective writings were analyzed using the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d network text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participation in the converg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increased open 

awareness, sympathy, communication, and self-regulation among the 

students. Second, students stated having time to explore and reflect on 

themselves through convergent education, recognizing a more soli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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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and increased responsibility in social situations. Third, 

researchers observed that students had a new and enjoyable experience that 

they could not experience in schoo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a converg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can meet high 

school students’ needs and characteristics to help them better address future 

social challenges based on global perspectives.

Key words : convergent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al 

effect, self-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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