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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data on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and to examine 

the corresponding social perceptions. Method: Data on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extom and Ucinet. The data used in the study were searched on portal 

websites from 2016 to 2023 using the keywords ‘migrant youth+ disaster + safety education’. Resul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306)’ had the highest frequency, followed by ‘safety 

(287)’, ‘school (97)’, ‘society (85)’, and ‘support (77)’. The keyword with the high degree of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were ‘education’, ‘safety’ and ‘society’. ‘Family’ 

ranked higher in betweenness centrality than the rankings of frequency analysis, degree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indicating that ‘family’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mediator in the network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Conclusion: By examining social awareness about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the findings will be used to develop policies and strategies for 

disaster safety education that consider the unique vulnerabilities of migrant youth in disaste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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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Textom과 Ucinet을 이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

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포털 웹사이

트에서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

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이주배경

청소년의 재난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

한 재난 안전 교육 정책 및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사회적 인식, 빅데이터,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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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전 및 화재에 한정된 측면이 강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 스스로 재난을 예방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도 감소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Chung, 2014).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의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

면서 교육 대상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

년이 포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재해구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은 재난과 직‧간

접적 연관이 있는 법령이나, 지자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대부분 주거시설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내용

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고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일상화되고 다양화, 대형화, 복합성을 포함하는 현대 재

난에서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집행이 쉽지 않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관습적 등 차이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취약계층

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Lee, 2016).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6년 

316,067 가구에서 2021년에는 385,219 가구로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

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런 다문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며 특히 언어 소통에 많은 어

려움이 따르는 다문화가정은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맞는 적절한 다문화가

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재난안전망의 구축이 더욱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통일되지 못하여 정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

처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표현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주

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여 ‘다문화 학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청소

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의 정의를 따르지만, 그 외에도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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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다문화 학생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외국에

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 학생’, 그리고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

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청소년, 탈북청

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Ya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Table 1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을 본인의 국적, 체류자격, 출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상이 외국 출신인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9~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Yang et al., 

2021).

Table 1. Types of migrant youth according to conceptual definitions

본인 출생

부모 배경
국내 출생 국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②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④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

본인 출생

부모 배경
남한 출생 남한 외 지역 출생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⑤ 남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⑥ 탈북청소년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인, 다른 한명은 북한이탈주민 ⑦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재난안전교육

Kong et al.(2009)은 안전교육을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지식, 태

도, 기능 등을 습득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재난은 사전

예측,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영역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 정보 전달의 문제와 위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Lee, 2016), 다문화 가족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타나는 키

워드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여론을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Lee et al., 

2018). 최근 재난 안전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Kang et al. (2020)은 유아 재난 안전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과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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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기존 트렌드 분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

을 키워드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수집된 기사들에 대한 주제어를 도출하고, 주제어들의 추세 및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관련 키워드의 구조, 상호관계 등의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빅데이터 검색 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분석데이터를 텍스톰의 검색수집에서 키워드를 ‘이

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으로 입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을 검색

하였다. 수집 채널은 네이버의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웹문서와 다음의 티스토리, 뉴스, 카페, 웹문서, 마지막으로 구글

의 뉴스, 구글페이스북, 웹문서를 선택하였다. 수집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설정하여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200만명

을 돌파한 2016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정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1차 및 2차 정제를 진행한 뒤 동시 출현한 단어빈도를 산출하였다. 1차 정제 과정에서는 대소

문자와 띄어쓰기 구분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 중복자료를 대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고, 2차 정제 과정에서

는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 둥 유사어와 동의어를 통일하였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동시 출현에 따른 빈도분석을 통

해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단어 출현 빈도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1-mode 형태의 대칭형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2016년부터 7년간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약 46MB 용량의 데이터가 검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동시 출현에 따른 단순 주요 단어 빈도분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Textom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한 후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주요 단어의 빈도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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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key words related to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교육 308 18 대응 49 35 훈련 33

2 안전 287 19 코로나 47 36 집 32

3 학교 97 20 문제 45 37 미래 31

4 사회 85 21 복지 45 38 기술 30

5 지원 77 22 자연 45 39 시대 29

6 정보 74 23 생할 44 40 모바일 29

7 우리 68 24 보호 42 41 보건 29

8 문화 66 25 가정 39 42 건강 28

9 예방 66 26 환경 38 43 계획 26

10 관리 65 27 요령 38 44 제공 26

11 국민 58 28 세계 37 45 해설 28

12 실시 57 29 사람 37 46 사고 26

13 가족 52 30 학생 36 47 방법 26

14 정책 51 31 현장 35 48 대학 28

15 학부모 51 32 재해 34 49 현황 26

16 행동 51 33 자료 33 50 삶 26

17 안내 50 34 국가 33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

(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집단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맞춤형 재난안전 예

방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

는 Fig. 1과 같다. 

Fig. 1.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eyword networks Fig. 2. Centrality analysis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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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데이터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 밀도

와 전체 네트워크 집중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50개의 노드의 밀도는 .676, 컴포넌트 수는 1, 지름은 2로 나타

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네트워크가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

결망의 집중도는 39.2%로 특정 노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요소들이 유기

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키워드 연결망을 시각화한 내용은 Fig. 2에 제시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중심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주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

심성이 높은 상위 50위까지 제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entrality of key words related to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순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교육 1.0000 교육 1.0000 교육 0.0300 26 복지 0.6327 복지 0.7313 가족 0.0064

2 안전 1.0000 안전 1.0000 안전 0.0300 27 현장 0.6327 현장 0.7313 보호 0.0063

3 사회 0.9184 사회 0.9245 사회 0.0216 28 관리 0.6122 관리 0.7206 건강 0.0062

4 학교 0.8571 학교 0.8750 예방 0.0156 29 건강 0.6122 건강 0.7206 학생 0.0058

5 예방 0.8163 예방 0.8448 학교 0.0154 30 세계 0.5918 세계 0.7101 문화 0.0055

6 정보 0.7959 정보 0.8305 문제 0.0139 31 학생 0.5918 학생 0.7101 현장 0.0050

7 국민 0.7959 국민 0.8305 가정 0.0134 32 사람 0.5714 사람 0.7000 시대 0.0046

8 지원 0.7755 지원 0.8167 정보 0.0129 33 대학 0.5714 대학 0/7000 세계 0.0045

9 문제 0.7755 문제 0.8167 국민 0.0111 34 기술 0.5510 기술 0.6901 자료 0.0042

10 생활 0.7755 생활 0.8167 지원 0.0110 35 시대 0.5510 시대 0.6901 계획 0.0041

11 우리 0.7751 우리 0.8033 정책 0.0109 36 계획 0.5510 계획 0.6901 사람 0.0039

12 정책 0.7751 정책 0.8033 생활 0.0107 37 제공 0.5510 제공 0.6901 삶 0.0036

13 대응 0.7143 대응 0.7778 방법 0.0105 38 행동 0.5306 행동 0.6806 기술 0.0035

14 코로나 0.7143 코로나 0.7778 대응 0.0101 39 집 0.5306 집 0.6806 행동 0.0032

15 방법 0.7143 방법 0.7778 우리 0.0100 40 보건 0.5306 보건 0.6806 대학 0.0031

16 가정 0.6939 가정 0.7656 코로나 0.0098 41 삶 0.5306 삶 0.6806 보건 0.0030

17 가족 0.6735 가족 0.7538 사고 0.0094 42 실시 0.4898 실시 0.6622 집 0.0029

18 자연 0.6735 자연 0.7538 관리 0.0088 43 자료 0.4286 자료 0.6364 실시 0.0027

19 보호 0.6735 보호 0.7538 안내 0.0082 44 모바일 0.3878 모바일 0.6203 모바일 0.0016

20 환경 0.6735 환경 0.7538 제공 0.0080 45 훈련 0.3673 훈련 0.6125 미래 0.0013

21 사고 0.6735 사고 0.7538 국가 0.0076 46 미래 0.3673 미래 0.6125 현황 0.0009

22 문화 0.6531 문화 0.7424 자연 0.0075 47 현황 0.3673 현황 0.6125 요령 0.0008

23 재해 0.6531 재해 0.7424 재해 0.0074 48 요령 0.3469 요령 0.6049 훈련 0.0007

24 국가 0.6327 국가 0.7424 복지 0.0068 49 학부모 0.3061 학부모 0.5904 학부모 0.0007

25 안내 0.6327 안내 0.7313 환경 0.0067 50 해설 0.1633 해설 0.5444 해설 0.0003



468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20, No. 2, June 2024

본 연구의 중심성 분석은 데이터 연결망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수의 단어와 얼마나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결 중심성, 다른 키워드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매개중심성, 데이터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근접중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과 ‘안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

원’, ‘문제’, ‘생활’ 순이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많이 연결된 단어는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

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사회와 학교의 예방과 직결

되어 있는 이슈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예방’, ‘문제’, ‘생활’은 빈도분석 순위보다 연결 중심성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

나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 정도가 높았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근접중심성에서도 높은 단어는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

원’, ‘문제’, ‘생활’ 등이었다. 이는 해당 단어들이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가 가까워 정보교환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에서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 ‘예방’, ‘학교’, ‘문제’, ‘가정’, ‘정보’, ‘국민’, ‘지원’등

이었다. 이는 해당 단어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

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

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을 키워드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주배

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토픽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난 7년(2016년-2023년)간 ‘이주

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

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

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

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안전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국어 지원과 문화적 배려가 포함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

한 재난 안전교육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내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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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연구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과 연구 대상에서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통하여 연구자의 인식도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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