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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on 
changes in global citizenship.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one-group pre-posttest design. The study’s subjects wer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37th World Friends Korea Youth Volunteer Corps in 2018. Among them, 158 students who completed the survey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tool for measuring global citizenship was comprised of knowledge, skill, attitude, and willingness to practi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6.0 program,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to p<.05.

Results : Among the study’s participants, there were 123 females (77.85 %). By grade, there were the most juniors, with 68 
(43.04 %). There were 53 (33.55 %) seniors, 28 (18.35 %) sophomores, and eight freshmen (5.06 %). Among all participants, 52.53 
% had experience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63.92 % had experience in activitie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Because 
of analyzing the changes in global citizenship before and after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skill” increased the most, from 
3.51±.65 points to 4.34±.56 points (p< .001). Due to analyzing changes in global citizenship before and after overseas volunteerism,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freshme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with 1.17± 1.23 (p=.011) and 1.41±1.22 (p=.008), 
respectively. Participants with global citizenship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change in attitude (p=.018).

Conclusion :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university brought a positive 
change to global citizenship. Providing opportunitie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activiti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future will maximize the effects of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to improve global citizenshi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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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시민교육은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글
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s; GEFI)’
의 세 번째 우선순위로 세계시민 육성을 제안하고

(UN, 2012),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하나로 세계시민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교육 

목표로 부상하였다(UN, 2021).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민

사회로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갖출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필수적이다(So 등, 
2018).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성을 함양한 세계시민

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으로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

드는 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된다(UNESCO, 2014). 
이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존중함과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공통

의 관심사인 인간애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Lee, 2017; Sung, 2010).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

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데,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공

동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강조한다(Hett, 
1993; Reysen & Katzarska-Miller, 2013). 이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인류의 번영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

며, 믿음과 실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

해 필요한 역량이다(Dower & Jone, 2002). 최근 세계화 

시 에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교육의 중요한 측면

이 되었고(Kim, 2015), 이에 학은 이를 반영하여 학

교육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Chae 등, 2015). 학 뿐 아니라 정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한국기아 책기구, 지구촌나눔운동 등 비정

부기구 등에서도 다양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ODA 교육원에서는 온라인 

연수인 ‘KOICA와 함께 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학 및 학원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국제

개발협력의 이해증진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ODAKOREA, 2021).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인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을 통해서 

1997년 131명의 학생 파견을 시작으로 21년간 10,459
명의 학생을 파견해 교육 및 노력봉사, 문화교류, 보건 

및 생활체육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시

민의식 고취를 지원하고 있다(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 2019).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과 세계

시민교육에 참여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Kim 등, 2021a), 요구를 반영한 충분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각적인 교육이 제공되기

를 원하고 있었다(Kim 등, 2021a; Kim 등, 2021b). 세계

시민의식 관련 연구에서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관

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지식, 스킬, 실
천의지, 의식수준 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Choi, 
2017; Kim 등, 2021; Lee & Ryu, 2020; Ryu 등, 2019; So 
등, 2018). 또한, 새마을국제개발학 관련 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세계시민의식이 높았음이 보고되었다

(Lee 등, 2020). 세계시민의식은 해외자원봉사를 통해서

도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Kang & 
Hong, 2015; Kim, 2015; Son, 2016; Kim 등, 2010), 신뢰도

와 타당도가 확보된 학생용 세계시민의식 척도를 사

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개발된 세계시민의

식 척도는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 측면에서 학생

의 세계시민의식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Ko 등, 
2019; Yoon,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 세계시민의식 평가도구

를 사용해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 전후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해외자원봉사활동 지원의 방향성

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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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을 통해 해외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인 지식, 스킬, 태도, 실
천의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로 수행된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2018년 37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에 참여한 학생 

196명 전수를 연구 상자에 포함하였다. 사전 설문조사

에는 모든 연구 상자가 참여하였으나 사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상자는 158명이었고, 사전-사후 설문조사 

모두 참여한 158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분석하였다. 

3.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된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측정도구는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인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Yoon, 2017). 지식(7문항)은 국가사회를 넘어

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계의 상호의존적 

체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인지적 역량이며(Cogan & Ray, 2014; Song, 2014), 사회

정의, 다문화, 지속가능발전 등에 한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Yoon, 2017). 스킬(8
문항)은 지구촌 이슈에 관하여 비판적이며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인 분석적 스킬과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

른 구성원들과 원만히 의사소통하며 네트워킹 할 수 있

는 역량인 사회적 스킬을 포함한다(Yoon, 2017). 태도(7
문항)는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적 다양성, 인권, 평등, 평
화, 지속가능성 등에 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에 헌신하는 태도를 측정한다(Cogan & Ray, 2014; Yoon, 
2017). 실천의지(9문항)는 타인에 한 연민을 바탕으로 

한 공감적 실천과 세계와 지역 체제에 한 공의적 실천

을 포함하는 것으로(Yoon, 2017), 지식, 스킬, 태도의 세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게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실천하고 행동하

는 것을 측정한다(UNESCO, 2014; UNESCO, 2015). 모든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해 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

민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의식 도구의 신

뢰도는 Yoon의 연구(Yoon, 2017)에서 chronbach’s α 값

이 .89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지식 요인 .845, 스킬 

요인 .852, 태도 요인 .833, 실천의지 요인 .850이었다. 이 

연구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 전 도구의 요인별 신

뢰도(chronbach’s α)는 세계시민의식 .968, 지식 요인 

.928, 스킬 요인 .929, 태도 요인 .946, 실천의지 요인 .938
이었다.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 후 도구의 요인별 신뢰

도(chronbach’s α)는 세계시민의식 .964, 지식 요인 .920, 
스킬 요인 .929, 태도 요인 .925, 실천의지 요인 .915로 매

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 참여 전에 연구목적에 한 설명과 함께 연

구 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참여 후에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얻었다.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158
명을 분석 상자에 포함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모든 절

차는 연구자가 속한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후 수행되었다(1041493-A-2018-016).

4. 해외자원봉사활동 내용

2018년 37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의 원활한 해외자

원봉사활동을 위해 사전교육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

육내용으로 봉사단 기본 소양(60분),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이해(90분), 성인지 교육(50분),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90분), 현지어 교육(180분)이 포함되었다. 현지 

봉사활동은 총 7개국 8개 팀이 2주 동안 라오스, 모로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케냐,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에 

파견되었다. 파견팀별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실시하

였으며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가 포함되었다. 파
견기간은 팀별로 상이하며 2018년 12월 30일부터 2019
년 1월 28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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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지역 활동 상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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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탐방 오따꺼움 모이 

초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내외벽 페인팅, 
환경미화

K-POP, 난타, 부채춤, 
태권무

케냐 카지아도 나망가 사마리아 학교
음악, 미술, 체육, 
보건(위생, 성교육)

교실 도색, 마사이마을 

소독, 농장관리, 학교 

환경미화

체육 회, 스탬프투어, 
문화공연, 문화탐방

키르기스스탄 악보도
악도보 다브레토브 

학교

한국어, 영어, 
세계시민, 다문화, 

인권, 환경, 평화교육

학교 강당 페인팅

악도보 지역조사, 
키르기즈 국립 학교 

교류 프로그램

탄자니아 음베야 VETA 직업훈련원 
비즈니스 이론 교육, 

창업경진 회

인근 초등학교 벽화, 
시설물 개보수

한지 및 재활용품을 

활용한 한국 전통 

놀이, 키텐게(탄자니아 

전통 천)을 활용한 

에코백 제작

탄자니아 키바하, 
다르에스살람

미엠베사바, 콩고웨, 
맘라카 초등학교, 
음코와니 보건소, 
무힘빌리 의과 학

국기 만들기, 
응급구조, 영양, 

응급처치, 구강보건, 
손위생

벽화 도색, 환경 미화

음코와니 보건소 

건강박람회, MUHAS 
학생들과 1 1 교류 

프로그램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5로 설정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해외자원봉사 참여학생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변화량의 차이를 파악하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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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123명(77.85 %)으로 남학생 35명(22.15 %)에 비

해 많이 분포하였다. 학년은 ‘3학년’이 68명(43.04 %)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학년’ 53명(33.55 %), ‘2
학년’ 29명(18.35 %), ‘1학년’ 8명(5.06 %) 순이었다. 전공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64명(40.76 %), ‘의약, 보건계열’ 
43명(27.39 %), ‘공학계열’ 24명(15.29 %), ‘예체능계열 

및 기타’ 16명(10.19 %), ‘교육(사범)계열’ 10명(6.37 %) 

순이었다. 해외 거주, 연수, 여행과 같이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연구 상자는 116명(74.36 %) 이었다. 연구 상자 

중 83명(52.53 %)은 인권, 평화, NGO, 다문화, 지구환경

문제를 다루는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NGO, 동아리, 시민활동, 봉사활동 등 세계시

민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 상자는 101명
(63.92 %) 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5 22.15

Female 123 77.85

Grade

Freshman 8 5.06

Sophomore 29 18.35

Junior 68 43.04

Senior 53 33.55

Major fie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4 40.76

Engineering 24 15.29

Medicine & Healthcare 43 27.39

Education 10 6.37

Fine Arts and Athletics, etc 16 10.19

Overseas stay experience 
(residence, training , travel)

No 40 25.64

Yes 116 74.36

Experience of global citizenship1) 
No 75 47.47

Yes 83 52.53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global 
citizenship-related activities2) 

No 57 36.08

Yes 101 63.92

Total 158 100.00
1)Education dealing with human rights, peace, NGOs, multiculturalism, and global environmental issues
2)NGOs, clubs, civic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etc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세계시민의식 변화

연구 상자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인 지식, 태도, 스킬, 

실천의지에서 세계시민의식 점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스킬’은 3.51±.65점에서 4.34±.56점으로 가장 크게 증가

하였다(p<.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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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Before After t pM±SD M±SD
Knowledge 4.00±.68 4.56±.48 -12.35 <.001

Skill 3.51±.65 4.34±.56 -16.12 <.001

Attitude 3.88±.72 4.56±.51 -13.33 <.001

Willingness to practice 3.74±.71 4.47±.53 -14.44 <.001

Table 2. Changes in global citizenship before and after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자원봉사활동 전 세계시민의

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성
별, 학년, 전공계열, 해외체류경험, 세계시민교육 경험,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 참여에 따른 해외자원봉사활동 

전 ‘지식’과 ‘스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

우, 세계시민교육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다만,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 중 

‘태도’와 ‘실천의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해외자원

봉사활동 전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

생의 ‘태도’(p=.048) 및 ‘실천의지’(p=.049) 점수가 다소 

높았다. 또한, 전공계열의 경우 교육(사범)계열이 타계열

에 비해 ‘태도’ 점수가 높았다(p=.0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자원봉사활동 후 세계시민의

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계시민의식의 모든 하위영

Characteristics
Knowledge Skill Attitude Willingness to practi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93±.73

-0.70 .488
3.40±.69

-1.16 .250
3.67±.76

-1.99 .048
3.53±.83

-1.98 .049
Female 4.02±.67 3.54±.64 3.94±.70 3.80±.67

Grade

Freshman 3.53±1.08

1.51 .215

3.23±1.00

.57 .633

3.41±1.07

1.26 .290

3.39±1.13

.78 .509
Sophomore 4.08±.72 3.49±.75 3.85±.88 3.73±.81

Junior 3.97±.55 3.51±.61 3.90±.61 3.74±.62
Senior 4.04±.74 3.56±.59 3.93±.68 3.80±.70

Major fie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03±.78

1.03 .402

3.51±.69

.51 .772

3.92±.73

2.53 .031

3.80±.78

1.67 .146

Engineering 3.87±.62 3.47±.59 3.63±.70 3.55±.59
Medicine & 
Healthcare 4.03±.66 3.51±.63 3.84±.69 3.65±.72

Education 4.00±.32 3.66±.62 4.24±.56 4.08±.59
Fine Arts and 
Athletics, etc 3.97±.62 3.42±.73 4.00±.80 3.81±.64

Overseas stay experience 
(residence, training , travel)

No 3.92±.78
-0.93 .356

3.41±.76
-1.20 .233

3.83±.82
-0.65 .517

3.69±.84
-.65 .516

Yes 4.03±.64 3.55±.61 3.91±.68 3.77±.66

Experience of global 
citizenship

No 3.92±.66
-1.38 .169

3.41±.67
-1.89 .060

3.85±.74
-0.58 .563

3.69±.71
-.91 .362

Yes 4.07±.70 3.60±.63 3.91±.70 3.79±.72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global citizenship-related 

activities

No 3.90±.63
-1.39 .167

3.45±.68
-.93 .353

3.80±.69
-1.10 .272

3.74±.71
-.07 .947

Yes 4.05±.71 3.55±.63 3.93±.73 3.74±.72

Table 3. Global citizenship before participating in overseas volunteer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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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성별과 학년의 점수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

다. 전공계열의 경우 해외자원봉사활동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사범)계열이 타계열에 비해 ‘태도’ 점수가 4.94±.07
점으로 가장 높았다(p<.001). 해외자원봉사활동 전에는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가 세계시민의식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해외

자원봉사활동 후에는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모

든 하위영역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세계시민교육 관

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 관

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해외자원봉

사활동 후 세계시민의식 모든 하위영역 점수가 높았으며, 
‘태도’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Table 5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세계시민의식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외자원봉사

활동 전 ‘태도’와 ‘실천의지’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었

던 것에 반해 성별에 따른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점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해외자원봉사활동 전 

세계시민의식 모든 하위영역에서 학년의 차이가 없었으

나,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점수 변화에 있어서 1학년에

서 ‘지식’과 ‘태도’에서 각각 1.17±1.23점(p=.011)과 

1.41±1.22점(p=.008)이 증가되어 다른 학년에 비해 큰 차

이를 보였다. 해외자원봉사활동 전 교육(사범)계열이 타

계열에 비해 ‘태도’ 점수가 높았으나,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점수변화에 있어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통계적 유

의성이 없어졌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경우 ‘태도’(p=.018) 점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Characteristics
Knowledge Skill Attitude Willingness to practi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55±.49

-.23 .820
4.34±.60

-.04 .967
4.41±.50

-.75 .454
4.36±.61

-1.41 .160
Female 4.57±.48 4.34±.55 4.58±.51 4.50±.50

Grade

Freshman 4.70±.35

.36 .784

4.59±.43

.66 .581

4.82±.35

.87 .457

4.64±.44

.55 .647
Sophomore 4.50±.55 4.32±.64 4.59±.54 4.53±.49

Junior 4.57±.44 4.35±.54 4.52±.50 4.45±.46

Senior 4.57±.51 4.30±.57 4.55±.53 4.42±.64

Major fie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62±.44

.85 .520

4.40±.51

.80 .549

4.63±.48

4.33 .001

4.54±.52

2.14 .064

Engineering 4.46±.59 4.21±.61 4.23±.61 4.19±.51

Medicine & 
Healthcare 4.56±.49 4.34±.61 4.51±.48 4.42±.57

Education 4.63±.39 4.48±.42 4.94±.07 4.68±.41

Fine Arts and 
Athletics, etc 4.43±.45 4.17±.61 4.69±.43 4.56±.38

Overseas stay 
experience 

(residence, training , 
travel)

No 4.53±.48
-.70 .487

4.23±.54
-1.61 .109

4.49±.50
-1.16 .249

4.44±.56
-.47 .637

Yes 4.59±.48 4.39±.56 4.60±.51 4.48±.52

Experience of 
global citizenship

No 4.43±.53
-3.32 .001

4.15±.59
-4.30 <.001

4.40±.56
-3.92 <.00

1
4.36±.57

-2.55 .012
Yes 4.68±.40 4.51±.47 4.71±.40 4.57±.46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global 
citizenship-related 

activities

No 4.44±.52

-2.33 .022

4.25±.62

-1.54 .125

4.43±.58

-2.44 .017

4.42±.55

-.91 .363
Yes 4.63±.44 4.39±.52 4.64±.45 4.50±.52

Table 4. Global citizenship after participating in overseas volunteer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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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Knowledge Skill Attitude Willingness to 

practice
delta

(after-before)
t/F
(p)

delta
(after-before)

t/F
(p)

delta
(after-before)

t/F
(p)

delta
(after-before)

t/F
(p)

Gender
Male .62±.73 .63

(.529)
.94±.80 1.13

(.260)
.84±.82 1.62

(.108)
.82±.84 1.04

(.299)Female .55±.53 .80±.59 .64±.58 .70±.56

Grade

Freshman 1.17±1.23

3.81
(.011)

1.36±1.17

2.20
(.091)

1.41±1.22

4.06
(.008)

1.24±1.29

2.56
(.057)

Sophomore .42±.51 .83±.73 .74±.75 .80±.60
Junior .59±.47 .84±.52 .62±.53 .71±.56
Senior .53±.55 .74.±.62 .63±.55 .64±.56

Major fie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0±.60

.27
(.897)

.88±.71

.27
(.900)

.71±0.72

.13
(.972)

.73±.72

.27
(.895)

Engineering .59±.59 .75±.70 .61±.57 .64±.65
Medicine & Healthcare .53±.48 .82±.59 .67±.62 .77±.55

Education .63±.39 .81±.53 .70±.58 .60±.57
Fine Arts and Athletics, 

etc .46±.47 .75±.54 .69±.62 .75±.52

Overseas stay experience
No .61±.69 .51

(.610)
.82±.70 -.19

(.853)
.66±.75 -.19

(.850)
.75±.75 .34

(.736)Yes .55±.54 .84±.63 .68±.61 .71±.59

Experience of global 
citizenship

No .51±.49 -1.09
(.294)

.74±.57 -1.67
(.096)

.56±.51 -2.391
(.018)

.67±.54 -1.07
(.288)Yes .61±.64 .91±.70 .80±.73 .78±.70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global citizenship-related 

activities

No .55±.47 -.36
(.717)

.80±.61 -.40
(.690)

.63±.55 -.80
(.428)

.68±.58 -.69
(.493)Yes .58±.63 .84±.67 .71±.69 .75±.66

Table 5. Comparison of changes in global citizenship before and after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Ⅳ. 고 찰

이 연구는 학생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세계시민

의식의 하위영역별 변화량을 파악함으로써 해외자원봉

사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 학사회봉사

협의회를 통해 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158명을 상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 전후 세계시민의식 변화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 전체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 세

계시민의식 하위영역인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 점수

의 향상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해외자원봉사활동과 세계

시민의식에 한 선행연구가 충분하기 않기에 국제개발

협력 및 세계시민의식 교과목 수업과 세계시민의식의 

변화와 함께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Kim, 2015). 
세계시민의식 관련 교과목 수강생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학생이 인지하는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교과목 

수강 전 3.87점에서 수강 후 4.45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던 것과(Kim 등, 2021a), 간호 학생

을 상으로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서 

세계시민의식 점수가 5점 만점 중 평균 3.83점으로 향상

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Choi, 2017). 간호학

과와 치위생학과 학생을 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이해 

수업을 운영한 연구에서 세계시민의식이 교육 전 4.09점
에서 교육 후 4.36점으로 향상되었던 것과(Ryu 등, 
2019), 교양 교과목 수강 후 세계시민의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Kim & Chun, 
2017).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해 간호 학생의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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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별 점수가 태도(4.20점), 지식(4.19점), 실천의지

(3.63점), 스킬(3.54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암기식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인식-관점적 차원의 한계를 지적

하며 행동과 참여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Ko 등, 
2019). 이 연구에서는 해외자원봉사활동 후 스킬과 실천

의지 수준이 크게 향상된 점을 볼 때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실질적으로 스킬과 실천의지의 향상에 크게 기

여하며 전반적인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교실안 수업에서의 취약한 영역인 스킬과 실천의지를 

동기화하는 등의 효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지식과 태도 영역 

뿐 아니라 실제적인 스킬과 실천의지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부터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전체적 과정이 체계적으로 지

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라 해외자원봉사활동 전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 중 

태도 및 실천의지가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애타와 공감이 높았다는 결과(Choi 등, 2018) 및 여학생

들이 양성평등, 타문화출신자에 한 평등인식 이민자에 

한 평등인식에 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결

과와(Park 등, 2016)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

계열은 지식, 스킬, 실천의지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태도영역에서 교육(사범)계열이 다른 계

열에 비해 점수가 상 적으로 높았다. 최근 연구에서 타 

전공에 비해 인문학 전공자가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

양성태도가 높았으며(Kim 등, 2010), 새마을국제개발학 

관련 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세계시민의식이 높

았음이 보고되었다(Lee 등, 2020). 이 연구에서 교육(사
범)계열의 상자수가 10명으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적었으며, 선행연구와의 전공분류의 차이, 세계시민의식 

측정도구의 차이로 인해 단순히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상자는 자발적으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이므로 전공별 세계시민

의식의 하위영역 점수에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연구 상자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계시민교육 경험,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 경

험에 따라 해외자원봉사활동 후의 세계시민의식 하위영

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세계시민의식의 모든 하위영역인 지

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 점수가 높았다. 해외방문 경험 

자체보다는 자원봉사 및 외국인과 보다 긴 한 교류 경

험을 한 경우 세계시민의식이나 문화다양성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접촉보다는 긴

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기존 논의가 있었고(Kim 
등, 2010),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Kim 등, 2010; 
Seo & Park, 2014; Smith & Laurie, 2011), 해외 체류 경험

이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해외에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

험이 많을수록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향상

되었으며(Zhai & Scheer, 2002),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길수록 세계시민의식 수준 향상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Hett, 1993). 이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계시민교육을 받고 난 후 해외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시민의식의 

향상에 효과적이다.
넷째, 해외자원봉사활동 전-후의 세계시민의식 변화량

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해외자원봉사활동 전 또는 후

에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던 성별과 

전공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학년과 세계시민교육 경험이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에서 변화량에 차이가 있었다. 
즉, 다른 학년에 비해 1학년에서 세계시민의식 하위영역 

중 지식과 태도에서 변화량의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하

였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세

계시민의식 하위항목 중 태도의 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해외자원봉사활동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

계시민의식 수준 향상 및 다문화수용성과 리더십을 향

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

원봉사활동에 한 총체적 이해와 활동 기회를 확 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Kim, 2015; Seo & Park, 2014). 
높은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상으로 한 세

계시민교육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를 반영하여(Kim 등, 2021a; Kim 등, 2021b), 학

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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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의 기회를 다

양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조군 없이 단일군을 상으로 해외자원

봉사활동 참여 전과 후의 세계시민의식 변화를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방법론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자원봉사활동의 방향성

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향후 연구 상자를 확 하고 조군과 심층인

터뷰를 포함한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되는 시기인 

학생을 상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 전과 후의 

세계시민의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자원봉사활동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첫째, 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세계

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에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특히, 스킬과 실천

의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

들의 특성별로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 변화량을 분

석한 결과 1학년에서 지식과 태도의 변화량이 가장 컸으

며, 세계시민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태도의 변화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및 활동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향상 효과

를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저학년 시

기에 체계적인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확 하는 것이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효

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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