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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유엔(UN) SDG 4.7 글로벌 지표에서 제시하는 4가지 영역인 국가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측면에서 2015년 이후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SDG 4.7 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향후 실

천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

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에서 생산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문서와 보고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시민교

육은 2015년 이후 한국 교육의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면

서 한국의 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에서 점차 주류로서 그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향후 실천과제로는 세계시

민교육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안착시키고 SDG 4.7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

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과 실천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7,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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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국제사회는 교육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

다. 단일 국가의 쟁점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몰된 교육 체제로부

터 벗어나 초국가적 협력과 지구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교육 체

제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한경구 외, 2015). 이에 따라 유엔

(UN)과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세계교육의 정

향을 제시해 왔다. 유네스코는 2023년 11월에 열린 제42차 유네스

코 총회에서 1974년에 채택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

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UNESCO, 

1974)를 개정하여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

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2023)를 채택했다. 여기에서는 2015년 유엔 정상회의와 유

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SDG 4.7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을 권고의 제목에 

포함하여 교육적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2015년 SDG 4.7에서 제시

한 세계시민교육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하고 달성해야 

할 글로벌 교육 의제였다(UN, 2015; UNESCO, 2016). 즉, 초국가적 글

로벌 사회에서 학생들이 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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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으로 인식되어 있다(이경한, 2018; Tarozzi & Inguaggiato, 2018; UN, 

2012).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

택된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21세기의 인간과 지구

를 위한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이고 불가분한 17개 글로벌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

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는 달리 모든 UN 회원국들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정책이자 우선과제로서 완전히 이행하기로 약

속한 목표다(UN, 2015).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SDGs는 국가별 자율 이행과 책임, 지표

에 근거한 이행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으며(박성호, 2021), 일차적 

책임을 지는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

에 보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회원국들

은 SDG에 포함되면서 보편적 세계규범이 된 세계시민교육을 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그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있다(UN, 2023a).

세계 각국은 세계시민교육을 그 자체로서 달성해야 하는 세부목

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열쇠이자 교육적 수단으로 인식하고(한경구 2017; Mochizuki, 2019; 

UNESCO, 2016), 국가 차원의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

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도 SDG 4.7이라는 보편적인 

글로벌 규범을 수용하면서 세계시민교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

다. 한국은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주최

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는 데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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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국

가적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2015년 이후에

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철학과 핵심요소들을 적극 수용하여 국

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김종훈 

2022; 박순용, 강보라, 2017; 심희정, 김찬미, 2018; 이정우, 2017; 유

혜영, 김남순, 박환보, 2017; 조대훈 외, 2018).

이와 같은 국내외의 세계시민교육의 역할 기대를 반영하여 2015년 

이래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역시 대폭 증가했고 그 내용도 다변화

됐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행 현황을 분석한 연구

(박환보 외, 2019, 2020, 2021, 2022; 유혜영, 김남순, 박환보. 2017; 

전인선, 2019; Tarozzi & Inguaggiato, 2018),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세

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가 반영된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김민성, 

이윤구, 2023; 모경환, 김선아, 2018; 박가나, 2022; 이경한, 2018; 이

소연, 성경희, 이정우, 2017; 이정우 2017; IBE, 2016; Cox, 2017; 

Santamaría-Cárbada & Lorenço, 2021; UNESCO-MGIEP, 2017; Sumida, 

2022), 세계시민교육 교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박순용, 강보라, 2017; 

박순용 외 2022; 박환보, 임진영, 2021; 조형숙, 정환희, 2021; 

Schugurensky & Wolhuter, 2020; Yemini, Tibbitts, & Goren, 2019), 초중

고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김

수연, 양정호, 2023; 박경희, 이진형, 2021; 이인영, 김유연, 문정민, 

이규빈, 유성상, 2019)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SDG 4.7의 글

로벌 지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

육, 학생평가에 근거하여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종합

적․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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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의제 형성을 주도한 국가(유혜영, 김

남순, 박환보. 2017)로서 2030년까지 SDG 4.7 목표 달성을 선도할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정

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마감 시한의 절

반 이상이 지난 지금,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DG 4.7을 포

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진전 성적

표는 기후 위기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상황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초라한 상황이다(UN, 

2023b). 2023년에 유네스코는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 글로

벌 차원에서 평화, 인권, 기본적 자유, 지속가능발전과 더불어서 세

계시민성 함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SDG 4.7 목표 달성을 

위한 큰 디딤돌을 놓았다.

이러한 시의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법령 정보,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비

롯한 관련기관에서 생산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문서 및 보고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하여 SDG 4.7 글로벌 지표를 토

대로 한국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SDG 4.7

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향후 실천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세계시민교육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global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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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

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글로벌

지표
4.7.1

ⅰ) 세계시민교육, ⅱ)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출처: UIS. 2023a.

<표 1> SDG 4.7의 내용과 세부 지표

framework)를 사용하여 각 목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행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SDG 4.7은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에 측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세부목표로 지목받는 수모를 겪으면서(The Economist, 

2015), 글로벌 SDG 지표 티어 분류(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상 Tier Ⅲ 지표로 출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SDG 4.7 모

니터링을 위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측정 방식과 

방법을 개발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글로벌 

지표 4.7.1은 2020월 3월 제51차 UN 통계위원회에서 Tier II 지표로 

상향되는 진전을 이루었다(UN, 2023c). 글로벌 지표 4.7.1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법론과 표준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Brockwell, Mochizuki & Sprague, 2022; UN, 2023c). 세계시민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SDG 4.7의 지표는 <표 1>과 같이 1

개의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UIS, 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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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표인 SDG 4.7의 지표 중에서 SDG 4.7.1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공통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 세계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된 것이며, 지속가능발

전 및 생활양식 관련 세부목표인 SDG 12.8.1과 기후변화 관련 세부

목표인 SDG 13.3.1 등과 공통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박환보 외, 

2022; UN, 2023c). 그리고 글로벌 지표 4.7.1은 현재 유네스코가 4년

마다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1974년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의 이행과 모

니터링을 위한 설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974년 유네스코 총회에

서 채택된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와 이를 토대로 2023년 개정된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교육 권고’의 가치와 목표는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

는 SDG 4.7의 목표와 대부분 일치한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4년마

다 이 권고안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이런 공식 메커니즘은 

유네스코 총회 의결에 근거하여(UNESCO, 2017) 현재 SDG 4.7의 전 

세계적 이행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의 데이터 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사는 SDG 4.7 글로벌 지표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국가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그리고 학생평가 각각에 대해 다양한 기

준을 측정하고, 이를 결합하여 각 구성요소에 대해 0점에서 1점 사

이의 수치를 부여한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세계시민교육과 지속

가능발전교육이 각국의 교육시스템에 더 주류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74년 권고안에 대한 2016∼2020년 사이의 이행 현황을 설문조사한 

2020∼2021년 결과분석에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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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교육시스템에서 주류화된 정도는 국가교육정책 영역에서 1.000, 

교육과정 영역에서 0.883, 교사교육 영역에서 1.000, 학생평가 영역에

서 0.833 수준으로 측정되었다(UIS, 2023b).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달

성에 기여하고 국내 여건과 실효성이 반영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

기 위해 수립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에서 K-SDG 4.7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1) 세계

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

육정책 사업 비율,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

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경험자 비율로 설정했다(관계부처합동, 2021).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엔 SDG 4.7 글로벌 지표의 4가지 영역인 

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를 적용하여 한국의 세

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Ⅲ.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본 장에서는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분석을 위해서 국가 

교육정책, 교사교육, 교육과정, 학생평가의 네 영역을 활용하였다. 이

러한 4가지 영역은 유엔 SDG 4.7 글로벌 지표를 토대로 분류한 것

이다.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및 향후 실천과제  43

1. 국가 교육정책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되면서 학교 교육에서 반

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받아들여졌고 국가차원의 핵심적인 교육정책

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내외적으

로 급부상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SDG 4.7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

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에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

정했고, 2017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다문화이

해 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2022년에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원칙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

여 인성교육도 SDG 4.7를 지원하는 정책 틀을 갖추었고, 2021년에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

으며, 각 학교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2022년

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법제처, 2023). 이러한 법률 

제․개정은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다

문화교육’, ‘학교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 ‘탄소중립중점학교 사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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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들도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SDG 4.7 확

산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2015년 이후 17개 시

도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에서 제정한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

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202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

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2017년에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22년 제정된 ‘서울특

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이

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제5

조 교육의 내용에서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명시하

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는 제4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교육감은 세계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는 제

1조 목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조 기본이념에서는 ‘국제화 교

육 활동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법제처, 2023)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 제․개정과 더불어, 교육부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을 중

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도 수립․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주요 교육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명시하고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세계시민교육 연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자료 개발, 초중

고 학생 및 대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세계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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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6). 또한 ‘교육국제

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

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서도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양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교육부, 2023; 지한나, 2019). 정부 합동

으로 수립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에서도 세계시

민교육을 주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개발 지원, 교육가의 

역량 강화,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추진(관계부처합동, 

2021)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가로서 한국은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전개

하고 있다. 2020년에 외교부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

호국 그룹’ 출범을 주도했으며(외교부, 2020), 교육부는 유네스코 아

태교육원을 통해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주류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사 및 교사양성가, 

청년 등 여러 교육 주체들이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24). 또한 교육부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한국과 아태지역 

7개국과의 교사교육 사업을 통해 한국과 아태지역 교사들의 세계시

민교육 역량강화 및 교류국의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박순용 

외, 2022). 

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추진에 발맞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비전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주요업무 기본계획에 세계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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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핵심정책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 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2024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기본 계획’과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더 비중 있는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 경기도 교육청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전라북도교육청은 6개 정책방향 중 하나로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교육’을, 충청남도교육청은 기본지표로서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제시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직과 인

원도 꾸준히 확충해 왔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4년 조직

도를 기준으로 현재 강원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시민교

육’이 명시된 전담부서와 담당인력이 모두 존재하는 시도교육청은 

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과를 설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3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3개 교

육청에서는 생활인성교육과, 미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국제교육

과 등의 부서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전담하며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이 명시된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이 없으나 교육청 직속기관인 강원국제교육원에 세계시민교육 전담

부서와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박환보 외(202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시도교육

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 구성원은 전체 직원의 5%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들은 분산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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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설립 및 개편을 통해 세계시민 전담기관과 인력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

이러한 전담 조직과 인력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 및 현안을 

반영하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세계시민교육 정책 포럼 개최, 세

계시민교육 혁신학교 및 실천학교 운영, 교원 세계시민교육 학습공

동체 운영,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네

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환보 외(2019, 2020, 

2021, 2022, 2023)의 연구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

획에 명시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사업은 전

체 사업 중에서 2019년 12%(482개 사업), 2020년 8.3%(347개 사업), 

2021년 7.4%(285개 사업), 2022년 10%(416개 사업), 2023년 9.9%(379

개 사업)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에 명시된 416개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의 6개 

주제영역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발전 영역의 정책사업이 

2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계시민성 26.4%, 인권 17.8%, 성평

등 9.4%, 문화다양성 9.1%, 평화 8.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교

육청별로 강조하는 주제 영역이 달랐다(박환보 외, 2022). 

2015년 이후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명시된 전체 교육 사업 중에서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분석한 박환보 

외(2020,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0년에는 882억원이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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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 977억원이었다. 세계시민교육 정책 예산 중 세계시민교육의 6

개 영역별 예산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문화다양성 영역이 3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계시민성 24.6%, 인권 15.3%, 평화 11.2%, 

지속가능발전 9.7%, 성평등 5.5% 순이었다. 2021년도에도 이와 유사

하게 문화다양성 영역 예산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세계시민성 26.7%, 지속가능발전 17.4%, 평화 8.5%, 인권 

6%, 성평등 4.1% 순이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주제의 비중이 강조하

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15년 이후 한국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

로 다양한 관련 법령과 교육 정책, 계획 등에서 세계시민교육 실현

을 강조하거나 의무화해 왔다(정우현 외, 2023). 시도교육청들은 세계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계속해서 확충하여 안정적 조직 

기반을 구축했으며,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시도교육청 

직속기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요약하면, 한국 교육에서 세계시

민교육은 교육정책 측면에서 주류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한국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철학과 핵심요소들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강조되어왔고 그 비중도 증

가했다(김형렬 외, 2019; 모경환, 김선아 2018; 박가나 2022; 이소연, 

성경희, 이정우, 2017; 임현묵, 2022).

한국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지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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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유

네스코 아태교육원, 2017). 한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

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상정하여 세

계시민성 함양이 한국 교육과정의 중요한 교육목표임을 밝혔다. 또

한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지

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

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계승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더욱 구체적

으로 명시했으며, 역량 중심 교육을 지향하면서 그 핵심역량 중 하

나로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동시에 공동체 역량에 대한 기존 정

의를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

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

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으로 보다 상세화했다(교육부, 

2015; 2022).

교육과정에 명시된 학교급별 교육목표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이 추구

하는 핵심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목표로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고 명시했고,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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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이고 공평한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의지도 교육과정에 담겨 

있다. 한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을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

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15 및 2022 교육과정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가치와 맞닿아 있고 

형평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모든 학생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이

라는 의미있는 개념을 하나의 영역으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교육

부, 2015, 2022). 이는 공교육에서 점차 확대되는 다양성을 포괄하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귀국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 부진 학생 

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7), 학생이 처한 조건 때문에 세계시민교육

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과 연계하거

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자율시간 도입,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강화 등과 같이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중학교 자

유학기제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윤노아, 2020).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내용과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10가지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제시하

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한 SDG 4.7 관련 학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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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뿐만 아니라 각론인 개별 

교과목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체계를 잘 

갖추었다.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목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핵심 아이디어, 내용요소, 성취기준 등에 다양한 수준에서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성평등, 인권, 평화 등의 

SDG 4.7 주요 학습 주제와 가치들을 적극 담아 내고 있다. Cox(2017)

의 국제비교 연구도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데, 해당 연구는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주제들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관련 주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교사들이 기존 교과에 통합해서 SDG 4.7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담당 교과에서 SDG 4.7 관련 학습 주제를 찾아서 

분석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시도교육청들은 교사들이 기존 교과와 연

계하여 SDG 4.7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해 수업을 설계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안내 책자를 개발․보급했

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2017년에 교과 교육과정과 세

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와 목표를 분석하여 접목한 교수학습가이드인 

《2015 개정 교육과정 맟춤 교수학습 가이드: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

은 세계시민교육》을 개발했고, 경기․서울․인천․강원도교육청은 

2017년에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과서를 공동 개발 및 보

급했다(이긍연, 2017).

한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주제나 요소

를 기존 교과에 녹아들게 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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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교과로 새롭게 신설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선택과

목으로 ‘세계시민과 지리’를, 융합선택과목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

능한 세계’라는 새로운 교과목을 마련했다(김다원, 김병연, 2023; 김

민성, 이윤구, 2023).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교과

명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한 교과목은 ‘세계시민과 지리’가 처음이다. 

요약하면, 한국은 2015년 이후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목

표, 핵심요소들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

량, 학교급별 교육목표,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큰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화상태인 

교과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독립교과로 ‘세계시민과 지리’를 신설

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 증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

특별시 초중등학교의 94.4%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서에 세계

시민교육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힌 김동택 외(2021)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한국 교육의 본질과 

방향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과정 내 주류로서 그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사교육

인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된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교사교육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인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개발되고 추진되었다. 

한국의 초중등교사 1,968명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실시된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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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태 조사 연구(이성회 외, 2015)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들 대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의 목적, 방법,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지 못했으며, 특히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

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

이 글로벌 교육의제로 채택되고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유네스코 아태교

육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 패

러다임에 걸맞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

기 시작했다(박환보, 임진영 2021).

우선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의 국내 확산과 교사들의 세계시민교

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GCED Lead 

Teachers Program)은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세계시민교

육 선도교사를 양성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확산․정착을 

위해 교육부가 아태교육원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

는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시민교육 교사 양성 사업으로, 매년 각 시

도별 중앙 선도교사를 4명 내외로 선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36명 

내외의 시도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박순용, 강보라, 2017; 박환보, 임진영, 202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2015년에 35

명의 교사를 ‘제1대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로 위촉한 이후 

2024년 10기까지 약 629명의 중앙 선도교사와 약 5,954명의 시도 선

도교사를 양성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교사들의 세계시

민교육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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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학교적 세계시민교육의 전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 원격연수를 통해서도 세계시민교육 교사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세계시민교육과 초중

등 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세계시민

교육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

육 원격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은 2019년에는 1개 원격연수과정을, 2020년에는 2개 원격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세계시민교육 교사 연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도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학습자의 교육 접근

성 증대와 수혜자 확대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원격연수 과정으로 

2016년부터 국내외 교육자, 청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

민교육 온라인 캠퍼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온

라인 캠퍼스에서는 매년 20개 이상의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전문가 특강과 세계시민교육 실천사례 및 교수학습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캠퍼스에는 비엔나 소재 반기문세계

시민센터와 협력하여 개발한 SDGs 달성을 위한 세계시민의식과 성

평등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춘 원격연수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온라

인 캠퍼스는 지금까지 7만명 이상의 전 세계 학습자에게 세계시민교

육 온라인 학습 기회를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한국 교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또한 민관협력사업(PPP)의 일

환으로 한국 교사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원격연수 과정을 민간교육기

업인 I-Scream Media와 함께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이 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 외에 학교 현장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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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 교사 

연수를 꾸준히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기본 

및 심화 연수를 2015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학교 현장

에서의 효과적인 세계시민교육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관

리자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교사 대상 연

수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도 2015년 이후 한국 교사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기본과정인 ‘KOICA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은 I-Scream 

Media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심화 과정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임현묵 외, 2022). 

지방자치단체들도 평생교육 차원의 강사 양성 사업을 통해 세계시

민교육 강사 양성에 나서고 있다. 2017년 대구 수성구를 시작으로 

인천 연수구,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부천시를 비롯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양성한 세계시민교육 강사들은 일반 시민을 대

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펼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지역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교육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NGO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SDG 4.7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계시민교육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신재은, 2017; 임현묵 외, 

2022). 예를 들어, 평화교육 전문 시민단체인 피스모모는 생태,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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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함께 세계시민성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시킨 평화교육 교사연수

를 실시하고 있고, 월드비전은 세계시민학교를 직접 운영하며 세계

시민교육 교사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호이는 개발협력 사업의 일환

으로 교육사업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140여 개 개발협력 단체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는 교원 직무연수와 세계시민교육 관계자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세계시민교육

을 강화하고 확산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

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실행하

는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사업, KOICA의 대

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박환보 외, 2020;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 2024: 한국국제협력단, 2023)이 그 예이다. 한국의 초중등 교

원양성기관들도 예비교사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와 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자체 교과목 개설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박환보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교원양

성대학 13개와 중등교원양성대학 46개를 대상으로 2020년도의 세계

시민교육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원양성대학의 

1,196개 교양 교과목 중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 수는 137개

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고, 중등교원양성대학에서는 12,212개 교양 

교과목 중 847개로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원

양성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체계의 특성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강좌 확산의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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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한 다양한 주체들이 교사와 예비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

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교사 자율연수와 교과별 연수 등과 

같이 연수 대상과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하는 교원 세계시민교육 

학습공동체의 구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교사교육 영역 역시 세계시민교육 패러다임의 주류화 단계로 접어들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학생평가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학생평가는 다른 교과목에 적용되

는 평가 방식과 동일하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기존 교과에 통합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학생평가 구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점

에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성과 평가는 다른 과목들

에서 적용되는 평가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학생평가는 수업 내용의 특성상 학생들의 즉

각적 변화를 수치화해서 계량화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5). 또한 인지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야 한다. 한국의 2015 및 2022 교육과정은 수업과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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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는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결과에 치중하기 보다

는 학생의 수행활동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과정중심평가를 강조(유네

스코 아태교육원, 2015)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평가방식

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학교가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각 교과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에는 학생들의 사실에 대

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가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두

루 제시하고 있다.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서 실시한 세계시민교

육 수업과 활동들은 학생평가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교과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 활

동의 경우에는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할 수 있다.

한국의 학생평가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과목의 성취기준에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내용요소들

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학생평가에도 세계시민교육 주류화의 징후

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과 정책이 학습자 주도 학습과 이에 

따른 형성평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어 학생평가

의 방식에 있어서도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낼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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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실천과제

세계시민교육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시

키고 SDG 4.7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교육시스템과 학교 환경이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을 성

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변모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경

쟁적인 학교 풍토,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세계시민교

육 시수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요인들은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

민교육의 실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강순원, 2014; 박순용, 2015; 

MGIEP, 2017; UN, 2012)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 시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관련 기관 그리고 시민사

회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과 같은 수많은 노력들을 통합하고 상호 연계하면서 SDG 4.7 이행

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을 추동하고 Post-SDGs에 대비하는 ‘세계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없이 기존의 교육 정책 및 프

로그램과 조직 구조 위에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현하

는 것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국

가적 차원의 실천 의지가 담긴 세계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시민교육 실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엄정민, 2020). 세계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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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세계시민교육을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세계

시민교육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사회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변혁적 열망을 구현하고, SDG 4.7 글로

벌 지표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이행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

록 중앙정부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발전목표의 핵심 교육 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의 위상에 비해 한국

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예산 비중은 높지 않은 형편이다.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

표이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지원체제로서 세계시민교육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예산 확

대와 함께, SDG 4.7 달성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계

시민교육 정책 이행 현황 파악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17

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항목에 ‘세계시민교육 예산’을 신설(박환보 

외, 2019)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시스템에 접목시키면서 학교 현장

에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교

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박환보 

외 2021). 2015년 이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 중인 

세계시민교육 정책사업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 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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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이해와 실천역량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의제로서의 세계시민

교육의 거시적 담론과 학교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학교교육 현

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확산 기반 강화와 주류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박순용, 강보라, 2017; 박환보 외 2021). 따라서 학교 현장의 세

계시민교육 활성화의 토대가 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

에 버금가는 중장기적인 세계시민교육 플래그십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수준과 추이를 체계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실제 교육정책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세계시민

교육 모니터링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이다. 한국에서는 SDG 4.7에 대한 국제 합의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을 위해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비롯

한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SDG 4.7 협의

체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2018년부터 글

로벌 지표에 부합하면서 국내 맥락이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주류화 정도를 정확

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모니터링 시

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박환보 외 2022). 실증적이고 구

체적인 데이터 없이는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SDG 4.7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단

위학교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활동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박환보 외,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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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의 이념과 가치, 주제들이 

실제 수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고 기존 교과와 연계하고 통합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교과목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맞게 

실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공유 플

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박환보 외, 2021). 한국의 교육부, 시도교

육청,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비롯한 관련기관, 교사 그리고 시민사

회단체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적극 개

발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계시

민교육의 관점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세계시민교육의 세 가

지 학습영역인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은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들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피드백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데이터는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의 실체화 작업과 공유 플랫폼 운영은 학교 현

장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교육과정의 주류화를 통

하여 SDG 4.7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세계시민교육 교원 및 예비교사 연수를 더욱 확대하고 연

수 대상과 내용도 다각화해야 할 것이며(강순원, 2014; 양미석, 김정

겸, 김기덕, 2017; 장의선, 2016; 정기오, 2015; 조대훈 외, 2018; UN, 

2012), 교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에서 세계시민교육 연수의 의무화

도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감․교장 대상 관리자 연수를 확대

하고(이성회, 2015), 다양한 교과목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 수업과 활

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과별 연수 및 교사 자율 연수에 대한 지원

을 늘려야 할 것이며(조대훈 외, 2018),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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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의 세계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더 개발하고 강좌 개설도 확대해

야 할 것이다(김이경 외 2020. 양미석, 김정겸, 김기덕, 2017)

여덟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세계시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각종 교

원연수, 그리고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교육 대상과 

교육내용에 포용성과 형평성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에의 공평한 기회 접근을 보장하고, 교육적 소

외 계층들이 세계시민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실

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유네스코 교육 2030이 형식적인 목표로 남지 않도록 다른 나라의 세

계시민교육 확산과 제도화를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도 보다 더 확

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국

면에서 혐오와 차별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

국 그룹’ 출범을 주도했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통한 개도국 세계

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

정 내 세계시민교육 주류화와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에 일조

하는 등 다른 나라의 세계시민교육 발전에도 기여해 왔으나 충분치 

않다. 한국은 세계시민교육 주도국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전세계적 

확산에 도움이 되는 세계시민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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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하고, SDG 4.7 달성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국제적 책임과 역

할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교육 2030’(UNESCO, 2015),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

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UNESCO, 2023)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교육으로 강조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실천과제를 모색해 보고

자 했다. SDG 4.7 글로벌 지표에서 제시된 4가지 영역인 국가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제사회가 세계시민교육을 세계화 시대의 핵심적인 교육 패러다

임으로 설정함에 따라 한국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

고 SDG 4.7 목표 이행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국가 교육정책, 교육

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에 꾸준히 반영해 왔다. 그 결과 세계시민

교육은 2015년 이후 한국 교육의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면서 국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에서 

주류로서 그 지위를 확보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세계시

민교육이 한국 교육에서 점차 주류화 단계로 진입해 가고 있다는 것

과 함께 SDG 4.7 목표 이행 가속화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및 실천과제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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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가 천명한 글로벌 교육 의제일 뿐만 아

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극명하게 드러난 혐오와 차별, 배

제와 낙인, 증오발언(hate speech), 극단주의, 양극화 등을 극복하면서 

SDG 4.7 달성을 견인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미래교육이다. 유네스코가 2021년에 발간한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파격적인 교육 변혁을 제시하고 있는《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

는 것을 2050년과 그 이후를 바라볼 때 대단히 중요한 교육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SDG 4.7 이행을 저해하는 선결과제들을 신속히 개선하여 

2030년까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SDG 4.7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

하고, SDG 4.7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들이 한국의 교육이념 및 철학과 

교육정책의 근간으로 확고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교육의

제화를 주도한 국가로서 SDG 4.7 목표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달성

될 수 있도록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꾸준히 공유

하는 작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SDG 4.7 글로벌 지표에 입각해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전반을 관련 정책문서와 자료, 문헌만을 활용하여 살펴보

았기에 실제 현황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SDG 달성 기한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의 세

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UNESCO, 2023)에서 강조하여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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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정향을 설정하고 효과

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시민교육 제도화 

과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평

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UNESCO, 2023)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 

이행과 목표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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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Status and Future Task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KIM, Jong-Hun

(Head, Office of Planning and Administration, APCEIU)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public of Korea's implementation statu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since 2015 in four areas presented 

by the UN SDG 4.7 global indicator such as national education policies, 

curricula, teacher education, and student assessment. It also aims to propose 

future task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to fulfill SDG 4.7.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relevant resources were utilized, including 

Korean laws and regulations, policy documents and reports related to 

GCED p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related institutions, as well as literature 

related to GCED. The study results show that GCED, since 2015, has 

gradually entered the mainstreaming stage in Korea's national education 

policy, curricula, teacher education, and student assessment, while securing 

its legitimacy as a basic principle and direction of Korean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future tasks that includ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ational-level policies necessary to integrate GC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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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ducation system and to fulfill SDG 4.7.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DG 4,7,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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