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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revalidate the revised Systems Thinking Measuring Instrument

(Re_STMI) reported by Lee et al. (2024) among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and (2)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ystems thinking abiliti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is, data from 234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translated Re_STMI consisting of 20 items and an Scale consisting of

20 items were used. Validity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item response analysis (Item Reliability, Item Map, Infit and

Outfit MNSQ, DIF between male and female)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using

Promax). Furthermo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with data from 475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o

verify the latent mea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item response analysis of the 20 translated

Re_STMI items in Vietnamese, the Item Reliability was .97, and the Infit MNSQ ranged from .67 to 1.38. The results

from the Item Map and DIF analysis align with previous findings. 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ll items were

loaded onto intended sub-factors, with sub-factor reliabilities ranging from .662 to .833 and total reliability at .87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latent mean analysi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students yielded acceptable model

fit indices (χ
2
/df: 2.830, CFI: .931, TLI: .918, SRMR: .043, RMSEA: .051). Lastly, the latent mean analysi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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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Vietnamese students revealed a small effect size in systems analysis, mental models, team learning, and

shared vision factors, whereas a medium effect size was observed in personal mastery factors, with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showing significantly higher results in systems thinking. This study confirm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_STMI items. Furthermor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n systems thinking using Re_STMI translated into

Vietnamese, English, and other languages are warranted in the context of students' systems thinking analysis.

Keywords: Revised Systems Thinking Measuring Instrument, Systems Thinking Scale, Reliability, Validity,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1) 베트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Lee et al. (2024)에서 보고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의 타당도를 재검증하고, 2) 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베트남 고등학생 간 시스템 사고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고등학생 234명이 베트남어로 번역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20문항과

STS 척도 20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문항 반응 분석(Item Reliability, Item Map, Infit and

Outfit MNSQ, 남녀 집단의 DIF)과 탐색적 요인 분석(프로맥스를 활용한 주축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나아가 우

리나라 고등학생 475명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잠재평균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어로 번역된 Re_STMI 20문항의 문항 반응 분석 결과 Item Reliability는 .97, Infit

MNSQ는 .67-1.38으로 나타났으며 Item Map과 DIF 분석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모든 문항들이 의도한 하위 요인에 적재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662-.833, 전체 신뢰

도는 .876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잠재평균비교를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도출된 모형 적합도 수치

는 모두 수용 가능한 값으로 분석되었다(χ
2
/df: 2.830, CFI: .931, TLI: .918, SRMR: .043, RMSEA: .051).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베트남 고등학생 간 잠재평균비교에서는 시스템 분석, 정신 모델, 팀 학습, 공유

비전 요인에서 작은 효과 크기가, 개인 숙련 요인에선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를 보이며, 베트남 고등학생들이 시스템

사고 능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문항은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연구와 관련하여 베트남어 및 영어 등으로

번역한 문항을 활용하여 시스템 사고의 국제 비교 연구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주요어: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시스템 사고 척도, 신뢰도, 타당도, 베트남 고등학생

I. 서 론

1990년대부터 국내외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사고는 학생

들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력 증진, 지적 성

장, 자기 효능감이나 동기 유발 등에 유의미한 영향

을 준다(Ben-zvi Assaraf & Orion, 2009; Kali et al.,

2003; Kang et al., 2008; Kwon et al., 2011; Lee et

al., 2011; Lee & Lee, 2017; Moon et al., 2004). 더

욱이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시스템과 상

호 작용은 주요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되어 있으며,

시스템적인 지식(예,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 등)

의 학습이나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사고

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MOE, 2022).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시스템 사고를 통해 학생들의 고등 사고

능력, 핵심 역량 및 기초 소양 등의 함양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att et al., 2021; Kowch,

2019; Ulku & Gaye, 2024).

국내외에서 시스템 사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

의 시스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

발 및 시도 되었다. 이러한 방법과 시도 중 우리나라

과학 교육에서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었던 것은 Ben-

zvi Assaraf & Orion(2005a, 2005b)이 제시한 방법이

다. 이 연구에서는 물 순환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시

스템 사고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스템 사고

검사지, 단어 간 관계 분석, 인과 지도 그리기, 그림

그리기, 인터뷰 등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성적 데이터

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변화를 보고하였

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방법은 이후 국내 논문에도

다수 인용되었다. 예를 들어 Kang et al.(2008)에서는

인과 지도를 이용한 시스템 사고 분석을, Lee et

al.(2011)에서는 단어 간 관계 분석, 인과 지도, 그림

그리기,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능력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프로그램 전과 후

의 시스템 사고 변화를 살펴보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이 도구들은 시스템 사고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용

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교육학적으로도 시스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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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변화가 학생들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Kwon et al., 2011; Im &

Lee, 2014; Song et al., 2015; Lee, 2020).

이러한 시스템 사고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사고의 변화를 정성적 데이터에 의

존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량적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장 대표

적인 정량적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STMI)는 Senge

(1996, 2012)의 학습 조직의 5가지 수련에 제시된 5

개 하위 요인을 토대로 Lee et al.(2013)에 의해 개발

되었다. 이 검사 도구는 5개 하위 요인별로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 도구로, 정

성적 검사 도구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검사지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집단,

다른 검사 도구와의 관련성을 통해 그 신뢰도와 타

당도가 검증되었다(Han & Jo, 2015; Jeon & Lee,

2015; Cho & Hwang, 2016; Lee & Lee, 2016; Park

& Choi, 2018; Park et al., 2019; Lee, 2020).

시스템 사고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면

서 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측정 도구나 검사 결과에

대한 기법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

할 만한 변화는 연구 대상자의 시스템 사고 능력을

수준으로 정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달 가능

한 상위점을 설정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이다(Lee

& Lee, 2017; Lee et al., 2018; Park et al., 2019).

Lee et al.(2018)에서는 시스템 사고와 관련된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시

스템 사고 수준을 4단계로 설정하였으며, 각 단계별

학습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능력을 정

의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Hung(2008)의 연구를 기

반으로 하여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 사고 수

준에 도달 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루브

릭을 개발하였다. 즉, 앞에서 제시한 흐름처럼 국내

에서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 사고 연구는 시스템 사

고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자 하는 부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Im

& Lee, 2014; Jeon & Lee, 2015; Lee et al., 2011;

Moon et al., 2004). 즉, 교육학이나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의 수준이나 역량을 측

정하는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guilar-Cisneros et al., 2022; Momsen et al., 2022;

Ratinen et al., 2023).

교육학이나 과학 교육 분야에서 적용되었던 시스템

사고는 간호학, 의학 계열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사

고 능력으로 제기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 능력을 분석하거나, 다른 요인

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Cho

& Hwang, 2016; Cho & Kim, 2017; Lee et al.,

2020). 대학생에 대한 시스템 사고 능력을 살펴보는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진행되었는데,

Davis & Stroink(2016)는 심리학 전공 분야와 관련하

여 시스템 사고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를 측정하였으며, Dolansky et

al.(2020)는 의학 계열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시스템

사고를 제시하면서 대학 교육에서 시스템 사고 능력

을 측정하고자 시스템 사고 측정 도구(STS; Systems

Thinking Scale)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즉, 시스템 사고 능력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내 패턴과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나

상호작용에 따른 행동이 가져오는 강화적 또는 균형

적 피드백 등이 교육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도 필요한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개발한 STS는 시스템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Senge(1996, 2012)가 제시한 시스템 사고 향상을 위

한 학습 조직의 5가지 요소(Fifth Discipline)를 근거

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국외에서도 국내에서 개

발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STMI)와 동일한 이론적

배경과 정의를 가진 문항들을 구성하여 시스템 사고

측정을 위한 문항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로부터 STMI를 구성하는 문항의 경우

시스템 사고 측정을 위한 타당한 이론적 배경, 정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외 연구 사례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와 국외 검사지 간 상관 분석

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Lee et al.(2023)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

육 영역의 개발 원조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TMI와 STS 두 척도에 대하

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고등학생들에게 STEM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과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구의 결과에서 두 척도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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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수가 .90 이상의 높은 상관이 도출되었다. 그리

고 Lee et al.(2024)에서 국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개정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Re_STMI)와

STS 검사지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행 연

구에서도 .70 이상의 상관 계수가 도출되어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와 국외의 시스템 사고 측정 도구의 높

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검사 도구 또는 척도를 개발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

는 경우 척도의 타당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해당

척도가 의도하는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

가적인 검증은 척도 개발 연구에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Rust & Golombok, 2014). 그러므로 국내에

서 개발되고 타당화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Re_STMI)의 경우, 국내에서 추가적인 타당도를 검

증할 필요가 있고, 국외에서도 검사지를 제대로 활

용하기 위해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 교육 봉사 활동 과정에서 베트

남 학생의 시스템 사고를 분석한 Lee et al.(2023)의

후속 연구이다. Lee et al.(2023)의 연구에서는 베트

남 고등학생들에게 2013년에 보고된 시스템 사고 검

사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STS 검사지 간 상관 분석을 통해 공인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 문항의 타당도가 낮게

도출되어 검사 도구 문항의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토대로 Lee et al.(2024)에서는 시

스템 사고 검사 도구를 수정하고 국내 고등학생들에

게 투입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개정 시스템 사고 검

사 도구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타당

도 검증 및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지가 국외 학생들

에게도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4년 1월 4주 동안 K대학에서 실시한 베트남 단기

해외교육봉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베트남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해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문항을 베트남어로 번

역하였으며, 번역된 문항에 대하여 베트남 학생들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응답하는지를 확인하고, Re_STMI

를 국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ee et al.(2024)에

의해 개발되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를 검증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Re_STMI)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Re_STMI를 투입하여 개정된 검사지의 신

뢰도와 타당도(문항 반응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정된 검사지로부터 얻

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추가적인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면서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능력을 잠재

평균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문항 반응 분석 결과는 타당한가?

둘째,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및 공인 타당도

는 타당한가?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잠재평균비교로부

터 도출된 한국과 베트남 고등학생의 시스템 사고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Peocess of study

이 연구의 과정은 Fig. 1과 같다.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및 문항 반응 분석, 탐

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Dolansky et al.(2020)에서 개발한 시

스템 사고 척도(STS) 문항을 활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고등학생과의 시스템 사고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

생의 데이터는 Lee et al.(2024)의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재타당화에서 활용한 우리나라 고등학생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을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잠재평균분석을 위하여 모형에 제약을 가

하여 형태 동일성, 메트릭 동일성, 절편 동일성, 요인

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하여 모형이 지지되는지를 확

인한 후,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베트남 고등학생 간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결과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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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베트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정 시스템 사고 검

사 도구의 재타당화를 위하여 베트남 H시에 위치한

T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는 베트남에서 대학과 연계하여

STEM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베트남 내에서도 우

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고등학교이다. 베트남의 H시

교육청에 교육 봉사를 진행하면서 Lee et al.(2023)에

서 고등학생들의 시스템 사고를 측정한 부분이 있었

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의 성격이 있어 교육 봉

사에 참여한 베트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검사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에게 검사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안내

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장의 사전 동의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동의를 받았다. 설문

은 https://forms.gle/du1Rba8wjBa4FyNb8을 통해 구

글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총 247명의 베트남

고등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한 데이터 중 일

관된 번호를 응답하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한 학생들

의 데이터를 제외한 234명의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도출하였다. 234명의 데이터 중 남학생은 101명으로

43.2%, 여학생은 133명으로 56.8%에 해당하였다. 잠

재평균비교를 위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데이터는 무

선 표집된 475명의 고등학생들이 응답한 Lee et

al.(2024)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검사 도구

1)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Revised Systems

Thinking Measuring Instrument; Re_STMI, 2024)

이 연구에서 타당도를 재검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와 베트남 고등학생의 시스템 사고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는 Lee et al.(2024)에서 타당화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시스템 사고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

었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20개 문항(정신 모델

4문항, 개인 숙련 4문항, 시스템 분석 4문항, 공유 비

전 4문항, 팀 학습 4문항)으로 개발되었다. 검사지 개

발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맞지

않는 문항 내용 등이 나타나면서 최근 문항의 개정

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문항에서는 ‘신문

기사나 뉴스 등의 매체를 TV로부터 접한다’라는 내

용을 유튜브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수

정하는 등의 수정 보완과 함께 문항 도입 시 ‘나는

평소 스스로 생각할 때’와 같이 도입 문구를 제시하

고, 자기 보고식 리커트 5단계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

성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학생들에게 검사 도구를 적

용하기 위하여 국내 베트남 유학생 중 한국어 및 영

어에 능숙한 이중 언어자가 한국어로 된 시스템 사

고 검사 도구 문항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Table

1). 베트남어로 번역된 내용과 한국어 버전과의 내용

타당도 확인을 위해 한국어로 재번역 후, 재번역된

내용에 대하여 시스템 사고 및 과학교육 전문가 2인

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

로 분석된 20문항 전체의 Cronbach-값은 .868로 나

타났으며, 하위 요인에서는 .678-.814로 분석되었다.

2) 시스템 사고 척도(STS; Systems Thinking Scale,

2020)

Re_STMI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Dolansky et al.(2020)에서 개발한 STS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검사지는 Lee

et al.(2023), Lee et al.(202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척도 간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각

연구에서 모두 두 척도 간 .7 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

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도 두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두 척도 간 공인 타당도

가 검증될 뿐만 아니라, 두 검사지 모두 시스템 사고

를 측정하는 검증된 검사 도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Lee et al.(2023)

에서 베트남어로 번역된 20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베

트남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신뢰도

(Cronbach-)는 .914로 나타났다(Table 2).

Instrument

Revised systems tninking

measuring instrument

(Lee et al., 2024)

Systems thinking scale

(Dolansky et al., 2020)

⇩

Participants
234 Vietnamese High school students

475 Sou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

Analysis

Item response anaysis

Factor analysis

(Exploatory, Confirmatory)

Correlation analysis

Latent mean analysis

Using SPSS 26.0 & Amos 26.0

Fig. 1. Proces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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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Re_STMI의 타당도 재

검증을 위하여 234명의 응답 결과를 Winsteps, SPSS

26.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ee(2019)

와 Lee et al.(2024)의 연구 방법과 같이 문항 반응

분석은 Rating Scale model을 활용하여 Item Reliability,

Item Map, Infit and Outfit MNSQ (Mean Square;

제곱 평균) 및 남녀 집단 간의 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 차별 문항 기능)를 분석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SPSS 26.0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 분석(프로맥스, 주축 요인 분석)을 실시하

여 의도한 하위 요인에 4문항씩 적재되는지, 그리고

Factor loading 값이 .3 이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

였다. 그리고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STS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상

관 계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 도구를 이루

는 요인 구조 모형과 모형 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확

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 간 평균비

교에서 t-test보다 오차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효과 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리나

라 고등학생들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잠재평균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잠재평균분석을 위하여 모형을

제약을 가하면서 도출되는 모형 적합도 지수(χ
2
/df,

CFI, TLI, SRMR, RMSEA)를 통해 베트남 고등학생

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두 집단에 대한 동일성을 검

증할 수 있다(형태, 메트릭, 절편, 요인 분산 동일성).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을 0으로 한 잠재

평균 도출 및 효과 크기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 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Re_STMI의 재타당화와 우리나라

와 베트남 고등학생 간 시스템 사고 비교 분석을 실

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문항 반응 분석

베트남 고등학생이 응답한 Re_STMI 문항에 대한

문항 반응 분석 결과(Item Measure, Item map, 남녀

학생의 집단 간 DIF)는 Table 3-4와 같다. Rating

Scale model에서 문항의 내적합도 평균지수인 Infit

MNSQ, 외적합도 평균 지수인 Outfit MNSQ은 응답

자가 얼마나 일관되게 응답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지수

로, 기준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6-1.4의 범위로 설

Table 1. Example of Revised Systems Thinking Measuring Instrument Items (Korean-Vietnamese)

Re_STMI Korean Vietnamese

Item 1 나는 평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
으면,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

Khi tôi nghĩ về bản thân mình, Thời gian tôi dành ra để tự 
suy nghĩ về bản thân nhiều hơn 1 lần một tuần. 

Item 2 나는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내가 처해진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

Khi tôi lên một kế hoạch hoặc mục tiêu nào đó, Tôi luôn 
nghĩ về tình hình hiện tại của mình.

Item 3 나는 모둠 학습(활동)을 할 때,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
기한다.

Khi tôi hoạt động nhóm, Tôi đóng góp ý kiến của mình 
một cách tích cực. 

Item 4 나는 어떤 문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가능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

Khi tôi đối mặt với vấn đề nào đó, Tôi cân nhắc tất cả các 
quan điểm một cách đa dạng.

Item 5 내가 모둠의 리더라면, 활동에서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를 고려한다.

Khi tôi là đội trưởng của một nhóm, Tôi luôn để ý đến mối 
quan hệ giữa các thành viên trong hoạt động. 

Table 2. Example of STS Items

STS Korean Vietnamese

Item 1 나는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찾아본다. Tôi sẽ tìm kiếm quan điểm của người khác về tình hình đó. 

Item 2 나는 문제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넘
어 살펴본다.

Tôi sẽ nhìn lại một sự kiện nhất định nào đó để quyết định 
nguyên nhân của vấn đề. 

Item 3 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ôi nghĩ rằng việc hiểu nguyên nhân và lý do khiến các sự 
kiện sảy ra là rất quan trọng.

Item 4 나는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Tôi luôn tìm cách giải quyết vấn đề cùng với các thành 
viên khác. 

Item 5 나는 특정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패턴(양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ôi nghĩ rằng các khuân mẫu dập khuân xảy ra một cách 
lặp lại quan trọng hơn là một sự kiện nào đ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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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Ha, 2016; Lee et al., 2024; Wright &

Linacre, 1994).

Re_STMI 20문항에 대한 Infit과 Outfit의 MNSQ의

값은 .1.00, 1.05로 나타났으며 Item Reliability는 .97

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 값이 도출되었다. 각 문항

에 대한 Infit, Outfit MNSQ를 살펴본 결과, .67-1.38

로 나타났으며 Infit의 경우 0.69-1.38로 나타났다. 여

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Rasch 모델에서

는 보수적으로 산출되는 Infit 값에 가중치를 두고 해

석하는 것으로 볼 때(Boone et al., 2011; Boone et

al., 2014; Lee, 2019; Lee et al., 2024), fit 값은 기

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반응 분석에서 도출된 Item Map은 Fig. 2와

같다. Re_STMI의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정규 분

포로 문항들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

등학생 응답자의 평균인 1.00을 중심으로 Measure

값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들이 대체로 정규 분포

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는 5점 리커트식 척도의 자기 보고식 설문

문항이므로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문항들이 정규 분

포의 형태로 도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Boone et al., 2011; Boone et al., 2014; Lee et al.,

2024). 따라서 베트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개정

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는 문항 반응 분석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베

트남 고등학생 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문항이

동일한 기능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DIF 값을 비

교하였으며(Lee, 2019; Lee et al., 2024)., 그 결과는

Table 5, Fig. 3과 같다.

DIF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동일한 평가 문항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응답하는지를 살펴보는 값으로,

베트남 고등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DIF

Table 3. Result of Rating Scale Model

Item Mean S.D. Infit MNSQ Outfit MNSQ Item Reliability

20 917.5 81.6 1.00 1.05 .97

Table 4. Result of Rating Scale Model _ Item #

Item # Measure Infit MNSQ Infit ZSTD Outfit MNSQ Outfit ZSTD

MM1 0.53 1.12 1.36 1.17 1.72

MM2 -0.06 0.86 -1.60 0.91 -0.82

MM3 0.30 1.12 1.31 1.10 1.02

MM4 0.26 1.06 0.68 1.21 1.97

PM1 -0.61 1.02 0.28 1.07 0.59

PM2 -0.36 1.05 0.50 1.37 2.87

PM3 -0.88 1.05 0.49 1.20 1.35

PM4 -0.71 1.00 0.07 1.01 0.15

TL1 -0.29 0.85 -1.61 0.78 -2.08

TL2 -0.19 0.79 -2.42 0.73 -2.60

TL3 1.35 1.38 4.03 1.37 3.84

TL4 -0.40 1.24 2.32 1.21 1.72

SA1 0.04 0.69 -3.74 0.67 -3.51

SA2 0.11 0.76 -2.88 0.95 -0.43

SA3 0.25 0.78 -2.64 0.74 -2.86

SA4 0.10 0.67 -4.08 0.65 -3.85

SV1 0.25 1.16 1.74 1.24 2.26

SV2 -0.01 1.05 0.54 1.08 0.77

SV3 -0.18 1.17 1.72 1.19 1.62

SV4 0.49 1.17 1.83 1.2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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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개 문항 중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 문항이 PM3로 .45의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문항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00-

.43으로 기준치인 .68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Lee, 2019; Lee et al., 2024). 따라서 Re_STMI

20문항에서는 베트남 고등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이 문항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응답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Boone & Scantlebury, 2006;

Boone et al., 2011; Boone et al., 2014).

2. 탐색적 요인 분석

베트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재검증한

연구에서와 같이 탐색적 요인 분석은 SPSS 26.0에서

프로맥스를 이용한 주축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Lee

et al., 2024). 초기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한 요인의

수는 5개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별 회전 제곱합 적

재값은 3.047-4.297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턴 행렬과

구조 행렬에서 Factor loading 값이 타당하게 도출되

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요인별 하

위 문항에서 모두 .30 이상의 Factor loading 값이 도

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위 요인 간 상

관은 .275-.550으로 도출되었기에 요인 분석에서 요

인 간 회전을 사교회전(promax)으로 설정한 부분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662

- .833으로 .6 이상의 값이 도출되었으며, 20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876으로 분석되어 탐색적 요인 분석

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Result of DIF

Gender MM1 MM2 MM3 MM4 PM1 PM2 PM3 PM4 TL1 TL2

male 0.33 -0.24 0.3 0.14 -0.61 -0.31 -0.62 -0.48 -0.13 -0.07

female 0.67 0.07 0.3 0.34 -0.61 -0.39 -1.07 -0.88 -0.4 -0.28

Gender TL3 TL4 SA1 SA2 SA3 SA4 SV1 SV2 SV3 SV4

male 1.3 -0.48 -0.22 -0.02 0.28 0.10 0.39 0.11 -0.01 0.45

female 1.39 -0.34 0.21 0.21 0.25 0.10 0.14 -0.09 -0.3 0.52

Fig. 2. Item map

Fig. 3. DIF (‘1’= male, ‘2’=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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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S 검사지와의 상관 분석 결과

Re_STMI와 STS 검사지 모두 Senge(1996, 2012)

가 제시한 학습 조직의 5가지 수련(팀 학습, 개인 숙

련, 정신 모델, 시스템 분석, 공유 비전)을 이론적 배

경으로 하여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관 분석에서 높은 상관이

도출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Lee et al.(2023),

Lee et al.(2024)에서는 이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같이 SPSS 26.0에

서 두 검사지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7와 같다.

상관 분석 결과, Re_STMI와 STS 간 상관은 .725

로 유의수준 95%에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었으며,

상관 계수도 .7 이상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그리고 STS와 STMI의 하위 요인 간 상관에서도

.430-.657로 높은 정적 상관 계수가 도출되었다. 따라

Table 6. Resul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ised STMI

STMI
Item

(Factor #)

Result of EFA

Factor loading Cronbach’s-

Team Learning

1 .748

.737

.876

2 .656

3 .554

4 .540

Systems Analysis

1 .822

.750
2 .772

3 .683

4 .567

Personal Mastery

1 .659

.727
2 .643

3 .627

4 .587

Shared Vision

1 .737

.833
2 .590

3 .403

4 .318

Mental Model

1 .970

.662
2 .630

3 .444

4 .365

 Unweighted Least Square: Factor 1, 4.297; Factor 2, 3.290; Factor 3, 4.028; Factor 4, 3.047; Factor 5, 3.322

Table 7. Result: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vised STMI and STS

MM PM TL SA SV Re_STMI STS

MM 1

PM .298** 1

TL .428** .332** 1

SA .457** .427** .523** 1

SV .361** .353** .465** .446** 1

Re_STMI .712** .636** .767** .791** .723** 1

STS .450** .430** .486** .610** .657** .725** 1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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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베트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Revised STMI)의 공인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상관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Lee et al., 2023; Lee et al.,

2024).

4.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잠재평균비교

1)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베트남 고등학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잠재평

균비교를 위하여 Lee et al.(2013), Lee et al.(2024)에

서 설정한 Fig. 4의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Re_STMI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는 Re_STMI에서 베트남 고등학생과 우

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 결

과를 확인한 모형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각 모형 적

합도 수치를 확인해 보면, χ
2
/df는 2.830(1-3), CFI는

.931(> .90), TLI는 .918(> .90), SRMR은 .043(< .080),

RMSEA는 .051(< .080)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수

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트남 고등학

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개정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모형 적합도는 안

정적으로 도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적절한 문항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 베트남 고등학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간 잠재

평균비교

구조 방정식 모형에 제약을 가하여 오차를 통제하

면서 추가적인 타당도를 검증하면서 나아가 베트남

고등학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간 시스템 사고 능력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비교를 실시하였

다. 잠재평균비교를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에 제약

을 가하여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

요인 분산 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과 같다.

베트남 고등학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대하여 모

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면서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한 기저 모형(형태 동일성)과 베트남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각 집단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Fig. 4.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8. Result of model fit

 
2 df


2/df

(1-3)
CFI

(> .9)
TLI

(> .9)
SRMR
(< .08)

RMSEA
(less .08)

Model 452.80 160 2.830 .931 .918 .043 .051

Table 9. Result of model fit on identify verification


2 df 

2/df CFI TLI RMSEA

Configural Invariance 478.88 250 1.916 .941 .928 .036

Metric Invariance 508.13 263 1.932 .937 .927 .036

Structural Invariance 719.66 281 2.561 .898 .898 .047

Equal factor variances/covariances 730.59 286 2.555 .896 .898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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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동일성 모형에서는 적합도 수치가 모두 양호하

게 나타났다. 다만 절편 동일성과 요인 분산 동일성

에서 CFI와 TLI의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잠

재평균비교와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Park & Bae,

2016; Jo, 2019; Lee, 2022)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였을 때 RMSEA나 χ
2
/df 등 다른 모형 적합도 수

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잠재평균비교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잠재 평균을

0으로 가정하고 측정한 잠재평균과 공통의 표준편차

를 활용하여 Cohen’s d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10, Fig. 5와 같다.

베트남 고등학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간 잠재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 비하여

이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잠재평균이

5개 하위 요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Cohen’s d 값을 하위 요인별로 살

펴본 결과 시스템 분석, 공유 비전 요인에서는 작은

값(비중첩 비율; 15% 이하)으로 나타났으며, 정신 모

델, 팀 학습에서는 중간 정도(비중첩 비율; 15-21%)

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숙련에서

의 차이가 다른 요인들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Cohen’s

d가 .63으로 .8보다는 작은 값으로 나타났지만, 비중

첩 비율이 38% 이상으로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서

는 큰 차이가 도출되었다(Cohen, 2013).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Lee et al.(2023)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

구(Re_STMI)’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후 베트남 고등

학생에게 투입하여 타당도를 재검증하였다. 우리나라

와 베트남 고등학생 간 시스템 사고 결과를 잠재평

균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검사 도구의 타당도 재검

증은 문항 반응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

인 분석, STS 검사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적

합도 수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고등학생 간 시스템 사고 능력 비교를 위해, 잠재평

균비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조 방정식 모형에 제

약을 가함으로써 모형 적합도 수치의 변화를 통해

검사지의 타당도 확인 및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

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 반응 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살펴본 결

과, Item Measure, Item map, 성별에 따른 DIF 등에

서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문항 반응 분석은

Rating Scale model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20문항에

대한 Infit MNSQ는 1.00, Outfit MNSQ는 1.05,

Item Reliability는 .97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각 문항

의 Infit과 Outfit 값을 살펴본 결과 20개 문항 모두

.6-1.5 사이의 값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oone et al., 2011; Boone et al., 2014; Lee, 2019;

Lee et al., 2023). 그리고 Item map에서 나타난 응답

한 학생들의 분포와 문항 분포는 Lee(2019), Lee et

al.(2024)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분포와 유사한 분

포를 보여주었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과 문항 분

포가 정규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성별에 따라 문항에 응답하는 차이를 보는 DIF

분석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00-.43으로 나타나

Table 10. Result of latent mean analysis

 Korean Vietnamese S.D. Cohen’s d

Systems Thinking

Systems Analysis 0 .138 .63 .22

Mental Model 0 .193 .71 .27

Team Learning 0 .180 .60 .29

Shared Vision 0 .076 .68 .11

Personal Mastery 0 .411 .65 .63

Fig. 5. Result of latent mean analysis and Cohen’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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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집단에서도 같은 의미로 문항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를

문항 반응 분석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와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Lee, 2019; Lee et al. 2024), 문항 반

응 분석에서 타당도를 검증하는 적합도 수치나, 베트

남 고등학생들이 반응한 문항 분포 등이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베트남 고등학생들에게

2013년에 개발된 검사 도구를 활용한 Lee et al.

(2023)의 연구에서는 문항 반응 분석을 실시하지 않

아 기존 검사 도구와 개정된 검사 도구 간 문항 분

석 결과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Lee

et al.(2024)에서 국내 고등학생들에게 개정 검사 도

구를 활용한 결과와 비교하면 국내 고등학생과 베트

남 고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항 반응 분석 결과

가 일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된 적합

도 수치들 또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과가 도

출되었기에 문항 반응 분포를 통해 살펴본 베트남어

버전의 Re_STMI 문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자료로 사교회전(promax)

를 이용한 주축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문항의

개정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가 4문항씩 5개 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는 각 요인별 Cronbach’s-

가 .662-.833, 20개 문항의 Cronbach’s-는 .876으로

분석되었다. 각 문항의 Factor loading 값은 모두 .3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Re_STMI

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개정 전 시스

템 사고 검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한 기존의

선행 연구(Lee et al., 2013; Lee & Lee, 2013; Lee

& Lee, 2016; Lee et al., 2019) 등의 연구 결과와 비

교해 볼 때, 각 문항들이 의도한 요인에 높은 Factor

loading 값과 회전 제곱합 적재값을 보여주며 안정적

으로 적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은 신뢰도

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개정된 문항의 내용이 의

도한 요인의 정의를 잘 반영하고 있고 나아가 설문

에 응답하는 학생들도 문항의 의도를 잘 이해하도록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3년에 개발

된 검사지를 활용한 Lee et al.(2023)의 결과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일부 문항의 타당도가 낮거

나 해당 요인에 적재되지 못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

에서도 20문항 모두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e_STMI를 활용하여 베

트남 고등학생들에게 다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20문항 모두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고등학생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셋째, Re_STMI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STS 검사지와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척도 간

상관은 .725로 도출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과 STS

척도 간 상관도 .4 이상으로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와 STS 검사지 간 공인 타당

도 검증을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Lee et al.,

2023; Lee et al., 2024)와 비교해 볼 때,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7 이상의 상관이 분석된 것으로 볼 때,

Re_STMI 문항들도 시스템 사고를 잘 반영한 문항들

도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베트남 고등학

생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간 잠재평균비교를 실시하며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구조 방정식 모형

의 확인적 요인 분석과 잠재평균비교를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에 제약을 가한 모형에서도 적합도 수치

가 수용 가능한 수치로 도출되었으며, 여러 모형에서

적합도 수치의 변화가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도출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ark & Bae, 2016; Jo,

2019; Lee, 2022). 마지막으로 베트남 고등학생과 우

리나라 고등학생 간 잠재평균비교 결과 5개 하위 요

인 모두에서 베트남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생

보다 높은 평균 값을 보여주었고, Cohen’s d로 그 차

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 숙련 요인을 제외하고는 작

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인 숙련에서 중간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Cohen, 2013).

본 연구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함께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학생과 우리나

라 학생들 간 성취도 비교 연구나 다른 인지적 검사

도구의 비교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이 연구의 결과

가 도출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고등학생을 표집하

는 과정에서 교육 봉사를 실시한 1개 고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을 실시하였기에 연구 대상

이 베트남 학생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베트

남 학생이 우수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연구의 제한점이 따르기에, 이 연구는 개정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재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당화가 이루어진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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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Re_STMI와 STS가 있으며, 2개의 검사 도구

모두 국어, 영어, 베트남어의 3개 국어로 번안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를 측정하는 연구

를 진행하기 위한 다국어의 검사 도구가 확보되었기

에, 고등학생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살펴보는 국제

연구에서 시스템 사고 능력도 측정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국가 간 성취도 비교가 가능한 경우 성취도

검사와 함께 시스템 사고 검사 문항도 함께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취도와 시스템 사고 능력 간 관련성

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간 성취도와 시스

템 사고 능력 간 관련성뿐만 아니라 성취도와 시스

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국제 비

교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PISA 자료로부

터 성취도와 성취와 관련된 예측 변수들을 탐색하는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

Yoo, 2022; Jo, 2011). 이러한 예측 변수들은 학생들

의 학업 문제나 성취도 향상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

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교수-학습 전략에 반영되는 요

소들이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 능력도 학업 성취도와

의 관련성, 나아가 다른 학습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전략

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에서 도출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최근 ODA 사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베트남 고등

학교 혹은 대학교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23). 이 연구에서는 참여한 베트남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우수

한 시스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두 모집단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 베트남 고등학생

들의 성취도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성취도, 시스

템 사고 등 다양한 학습적 요소나 사고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통한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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