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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해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드넓은 자연 자원 중 

하나로서 지구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 발

전과 인류 생존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

로 해양 환경은 심각한 파괴와 오염으로 물들어 

해양 생태계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2017년 

유엔(UN)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

육을 추진하고, 해양 교육 계획을 명확하게 지지

하며, 사람들의 해양 리터러시와 문화 수준을 향

상시키고, 해양 지원의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

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해양”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Mogias et al., 2019). 
해양 교육은 우리의 환경과 해양의 미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 리터러시도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해양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사람들의 해양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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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해양 리터러시 운동의 발전은 선견지명이 있던 

과학자와 교육자들이 해양 과학을 학교 커리큘럼

에 넣어 대중들의 해양 인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

을 요구하기 시작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이 운동의 초기 제창자로는 Francesca Cava 
등이 있으며, 이들은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처음으로 해양 리터러시(Ocean Literacy)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Cava 등은 해양 리터러시를 `해양

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과 사

회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

의했다(Cava et al., 2005). 그들은 높은 수준의 해

양 리터러시를 가진 개인이 첫째, 해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둘째, 해양에 대한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고, 셋째, 해양 

및 자원 문제에 직면하여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핵심 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Fauville et al., 
2018). 거의 20년간의 연구와 발전 끝에 해양 리

터러시의 7가지 핵심 원칙(Tuddenham, 2005)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Table 1> 참조).

1.The Earth has one big ocean with many features
2.The ocean and life in the ocean shape the features
  of the Earth
3.The ocean is a major influence on weather and
  climate
4.The ocean makes Earth habitable
5.The ocean supports a great diversity of life and    
  ecosystems
6.The ocean and humans are inextricably
  interconnected
7.The ocean is largely unexplored

<Table 1> The seven Essential Principles of Ocean 
literacy 

또한 해양 리터러시의 기본 원칙에는 7가지 큰 

범주와 45가지 기본 개념(Oceanic and Administration, 
2021)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유럽 해사위원회

에서는 2013년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제

시했는데, “해양 리터러시는 해양 환경과 인간 

활동 사이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

를 말하며, 또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

해야 한다.”라고 했다(Fauville, 2017b). 이러한 정

의는 해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를 강조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 보호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해양 리터러시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양 리터러시는 종합적

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여기에는 해양 지식

의 습득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 대한 중시와 존

중 그리고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실제 행동도 포함된다. 높은 수준의 해양 리터러

시를 가진 개인은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이

해하면서 해양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정서적 관심, 긍정적인 태도 및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인다(Paredes et al., 2022; 
Boubonari et al., 2013).

해양 리터러시 연구 분야는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학 및 교육 등 여러 학문과 방향을 망라하고 

있다. Brennan et al.(2019)은 해양 리터러시의 다

양한 정의에 따라 해양 리터러시의 포괄적인 이

해와 촉진에 중요한 6가지(인식, 지식, 태도, 의사

소통, 행동, 행동주의) 핵심 측면으로 크게 구분

되는 새로운 해양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

다. 또한 Kopke et al.(2019)은 해양 과정, 보호 문

제 및 해양 서비스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기능

을 분류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해양 리터러시 프레

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해양 

자원에 대한 현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는 해양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들이 

사회와 해양의 연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Chang and Kuo, 2017; Santoro et al., 
2017). Rachel et al.(2022)은 해양 리터러시 측정 

및 홍보를 크게 촉진하는 해양 리터러시 도구 키

트를 개발하였다. 
해양 리터러시 운동은 처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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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

에 있다. 중국에서는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중 일부 연구는 주로 

해양 교육의 실시와 효과 평가 그리고 해양 문제

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및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주로 해양 자원의 개발과 보호에 

중점을 둔 이론적 수준의 해양 리터러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LIU, 2023). 한국도 해양 리터러시

에 관한 연구를 전개하여 국민들의 해양 리터러

시 수준을 제고시켰다. 해양 교육의 연구와 실천

을 추진하는 것이다(Oceanic and Administration, 
2021). 한국 학자들은 일찍부터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를 해양 교육의 이론

적 기초로 간주하고 해양 리터러시에 포함된 다

양한 기능과 능력을 강조하였다(Kim and Yun, 
2015). 또한 일부 학자들은 부산의 23개 기관에서 

시행한 해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기반

으로 해양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7가지 해양 교육 

모델 과정을 개발하였다(Jeong and  Moo, 2014). 
이 밖에 일본 학자들은 ‘간단명료한 해양 리터러

시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해양 리터러시 조사를 

실시하였다(Hisayo et al, 2019). 인도네시아의 일

부 학자들은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해양 리터

러시 조사 및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다(Sari and 
Wilujeng, 2021). 결국, 아시아 지역은 해양 리터

러시를 점차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교육

의 새로운 방향과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미래를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해양 리터러시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해양 보존

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방법은 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이

루어지며, 이러한 측정은 주로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수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일부 국가 및 지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

구의 해양 리터러시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일반 대중의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전반

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Mallick et al., 2023; 

Spoors et al., 2022; QU, 2021). 해양 리터러시 연

구에서 설문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해양 리

터러시의 본질을 더 포괄적으로 밝히기 위해 향

후 연구에서는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Salazar-Sepúlveda et al., 
2023). 현재 중국인의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질

적, 양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해양 리터러

시 연구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중국인

의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

해졌다(Liu, 2023). 중국의 해양 리터러시는 복잡

한 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관계되어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문화 및 기타 요인에 대한 분석의 깊이

는 개인과 해양 간의 심오한 관계를 완전히 이해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Chang and Kuo, 
2017). 질적 연구를 통해 응답자의 경험과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해양 문제에 대

한 개인의 감정, 신념, 태도의 미묘한 차이를 드

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McPherson et al., 
2018; Garcia and Cater, 2020). 이러한 이유로 질

적 연구 방법을 통해 중국의 해양 리터러시를 연

구하면 해양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Vivo는 연구자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구성, 
분석 및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전문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이다. NVivo 코딩을 사용하

면 더 깊은 정보를 발견하고 현상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질적 

연구를 정량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여 해양 리터러

시에 대한 더 나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Hilal 
and Alabri, 2013).

2021년 중국인 유학생 수는 51,094명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대학교육의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 잡았다

(Rakushin and Hak-Soo, 2022). 중국인 유학생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국내외 해

양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한국 해양 환경과 

중국 해양 환경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비교 관점은 해양 문제에 대한 더 깊고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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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해와 관점을 부여한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의 비교에 있어서 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해양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고 미

래의 해양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용

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중국

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해양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중국인의 해양 리터

러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해양 문제에 대한 중

국인의 인식, 태도 및 행동 수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해양과 바다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인류의 삶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 리터러시는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분야로서 해양 과학(생태학, 해

양학), 교육 과학, 해양 정책, 과학 등 분야의 지

식과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 해양 리터러시 운동

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기후 변화와 해양의 관

계에 대한 지식과 시민들의 견해, 생물 다양성 

관리 및 해양 보호 등과 같은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은 해양 환경 문제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과 지속 가능한 행동을 

취한다(Salazar-Sepúlveda et al.,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의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을 높이고 해양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며 해양과 바다의 지속 가능한 개

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

른 국가 및 지역의 유사한 연구에도 귀중한 참고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해양 리터러

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중국인의 해양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중국인의 해양 리터러시와 개인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해양 교육, 정책, 문

화 등의 요인이 해양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중국과 한국의 해양 리터러시와 해양 환

경 보호의 차이를 비교하고, 중국의 해양 리터러

시 교육과 발전의 문제점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B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인터뷰 대상으

로 하였다. 각 인터뷰 대상자는 약 30분 동안 대

면 인터뷰를 받았다.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람별 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표본 크기를 통해 제한된 시

간 내에 유학생 집단의 주요 경험과 관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표본 크기는 상대

적으로 작았지만, 선정된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

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 

확보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인터뷰 설계 측면

   No. Gender Profession Age Interview Time

A1 Male Industrial Design 28 28 minutes

A2 Male Product Design 27 18 minutes

A3 Male Industrial Design 29 21 minutes

A4 Female English 42 21 minutes

A5 Female English 36 27 minutes

<Table 2> List of respondents' bas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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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질문을 간결하고 

심도 있게 구성했다.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의 상

황은 <Table 2>와 같다.

2. 데이터 수집

이 연구는 참가자들이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그들의 견해, 경험 및 태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존 이론과 문헌 및 개인적인 경험을 

결합한 개방형 질문으로 설계했다. 질문은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참가자들의 해양 리

터러시에 대한 정의와 이해; 2. 참가자들의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행동; 3. 참가자들의 해

양 관련 활동 참여 경험과 동기; 4. 참가자들의 

해양 리터러시 교육 및 보급에 대한 견해; 5. 중

국과 한국의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에 대한 참가자들의 견해를 포함한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6월

에 실시된 인터뷰 과정 전반에 걸쳐 인터뷰 대상

자의 동의를 얻었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

었다. 면담자는 면담 개요와 함께 실제 상황에 

따라 대화 과정을 유연하게 진행했으며, 개요에 

명시된 면담 순서에 구애받지 않았다. 인터뷰가 

끝나면 모든 인터뷰 내용을 필사했다.

3. 연구 도구

Nvivo 소프트웨어는 질적 및 혼합 연구를 지원

하기 위해 QSR에서 개발한 도구로, 사용자가 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핵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Nvivo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구성, 
분석 및 정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Hilal and 
Alabri, 2013). 질적 연구 도구로서 Nvivo는 가져

온 데이터를 분류, 정렬 및 코딩 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해하

고, 특성을 기반으로 추세를 연구하고, 모델을 구

축하고, 궁극적으로 연구의 결론을 얻는 데 도움

이 된다. 인터뷰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NVivo1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코딩하고 분석했다.

4.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인터뷰 텍스트를 심층 분석하는 데

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정리, 분석 및 추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질 연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도구인 NVivo12
를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주요 정보를 추출하여 

응답자의 답변과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데이터 인코딩 프로세스에는 다

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된다. 첫째, 텍스트 데이터 

가져오기이며 이 단계에서는 후속 분석을 위해 

모든 인터뷰 텍스트를 NVivo12로 가져온다. 둘

째, 어휘 빈도분석으로, NVivo12에서 검색 조건

을 설정하여 상위 50개 단어를 표시하고 동의어

(예를 들어, ‘대화’와 ‘말하기’)를 선택한다. 셋째, 
프리젠테이션 시각화 과정으로 NVivo12를 사용

하여 주요 어휘의 상대적 빈도를 보여 주는 그래

픽화된 표현 방식인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다. 
[Fig. 1]은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5명의 응답자의 

인터뷰 텍스트에 대해 ‘어휘 빈도 통계’를 실시

한 후 생성된 ‘워드 클라우드’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Respondents' textual word cloud on 
ocean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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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응답자의 인터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NVivo12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체계적인 코딩 분석을 수행했으며, 코딩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빈도 자유 

코딩. 먼저 929개의 자유 노드(node)를 포함하여 

해양 리터러시를 다루는 다양한 어휘와 개념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자유롭게 코딩하였다. 둘째, 
쓸모없는 노드 삭제. 자유롭게 코딩한 후 필자는 

연구의 중점과 목표에 따라 데이터 세트를 간소

화하기 위해 쓸모없는 노드를 삭제했다. 셋째, 나

무 노드 형성. 반구조화된 인터뷰 요강, 해양 리

터러시 관련 이론 및 기존 문헌과 결합하여 다양

한 측면에서 해양 리터러시를 나타내는 9개의 나

무 노드를 형성시켰다. 각 나무 노드는 해양 리

터러시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과 이해에 대한 깊

이 있는 파악을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

하였다. 다음 <Table 3>에는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노드가 나열되어 있다.

Ⅲ. 연구 결과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발전은 해양 생

태 균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

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 경제, 식품 

안전, 건강 및 국제 협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기반

으로 해양 리터러시 관련 이론을 결합하고 인터

뷰 텍스트를 비교, 분석 및 통합한 후 총 9개의 

나무 노드를 형성시켰으며, 구체적인 서브 노드 

코딩 내용은 <Table 4>와 같다.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면접관 콘텐츠의 예시는 <Table 5>에 자세

히 나와 있다.

1. 해양 리터러시 수준: 인식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탐구

인터뷰 자료를 정리한 결과, 재한 중국 유학생

들은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해양 리터러시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해양과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참

가자들은 해양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해양 리터

러시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인터뷰 데이터에 대한 진일보한 분

석을 통해 응답자들은 해양에 대한 가장 큰 관심

사가 주로해양 환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

반적으로 해양 보호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관심을 보였음에도 

Serial 
numbe Word Count Weighted 

percentage (%) Similar words

1 Marine 2187 8.38 Marine
2 Protection 441 1.69 Protection, Guarantee
3 Feeling 452 1.41 Feelings, Emotion, Feeling, Taste, Mood
4 Understanding 275 1.04 Know, Understand, Recognise
5 No 269 0.92 Inadequate, No, Needed

6 Place 236 0.78 Local, Area, Scope, Work, Position, 
Standpoints,Area, Objective, Region

7 Problems 182 0.70 Events, Things, Problems, Self
8 Stuff 154 0.59 Stuff, Substances
9 literacy 155 0.59 literacy
10 National 163 0.57 National, Foundation, Terrestrial

<Table 3> Frequency Distribution of Word Frequency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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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응답자들은 해양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능력은 부족했다. 대

부분 사람들의 해양 보호 행동은 바다에 쓰레기

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행위

에 국한되어 있었고, 더 깊은 해양 의식과 환경 

보호 행위는 아직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

러한 점은 중국이 특히 해양 보호 분야에서 전 

국민의 환경 보호 의식과 행동 실천에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

만 그들의 행동은 아직 해양 보전이라는 더 넓고 

깊은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양 

보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환경 인식 사이에는 무

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인지적인 

오류나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 부족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 장벽에 직면했으

며, 교육과 옹호를 통해 환경적 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이 부족했다. 해양 리터러시 개념을 보다 깊

이 있게 이해하고, 목표로 하는 교육 및 실천 활

동을 통해 이 개념을 대중의 일상 생활에 통합하

Core 
nodes Sub-nodes

Reference 
point/materi

al text
Examples of subcategories of reference points

Ocean 
literacy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ocean literacy 533/5

Concerned about ocean literacy and ocean awareness 
(488 nodes)

Less aware of ocean literacy definitions and 
knowledge (17 nodes)

Awareness and behaviour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132/5

On marine conservation (115 nodes)
Strengthening marine ecosystem protection (17 

nodes)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oceans 34/5

Yearning for and loving the ocean (24 nodes)

Fear and dread in ocean emotions (8 nodes)

Experiences of the ocean (17 nodes)

Marin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49/5

Focus on ocean education (24 nodes)
Strengthening ocean awareness and access (18 

nodes)

Maritime culture and social 
impacts 24/5

Strengthening of maritime culture (19 nodes)

Protection of marine cultural heritage (10 nodes)
Utilis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28/5 Recycling of marine resources (16 nodes)

Ocean policy and 
governance 20/4

Lack of understanding of ocean policy (14 node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7 nodes)

Comparison of Marine 
Literacy between China and 

Korea
24/5

Strong awareness of marine protection in Korea (12 
nodes)

China's marine environment and awareness is poor 
(17 nodes)

Problems facing the oceans 
and mankind 23/5

Japan's discharge of nuclear wastewater into the 
ocean (7 nodes)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13 nodes)
Marine natural disaster issues (5 nodes)

<Table 4> Sub-node coding situ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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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해양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

안이될 것이다.

2. 인간과 해양의 관계:해양 리터러시 및 문
화, 교육 및 정책 탐구

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해양에 대한 독

특한 감정, 특히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바다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

고, 또 해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바다에 대한 동경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 특히 익사와 쓰나미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동반된다. 이러한 감

정 관계의 복잡성은 해양 리터러시 연구에서 점

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은 

Sub-nodes Examples of interview content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ocean literacy

People should know about the ocean, but the central region does not have 
enough knowledge and literacy about the ocean. Some people around the 
ocean are relatively better educated about the ocean. (A1)

Awareness and behaviour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ecosystems of the oceans, because our entire 
terrain is one big ecosystem.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marine 
environment is not damaged, and very stringent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prohibit illegal fishing from taking place. We should all realiz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especially the marine environment. (A3)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oceans

The ocean is very important and attractive to human beings, and I have an 
emotional attachment to the ocean because there is no sea in my hometown 
either, so I say I am very eager to do so, and in general, I am more likely 
to go to the beach to play and watch. (A4)

Marin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My personal understanding of the ocean is very limited, for example, in the 
field of education, if we want people to accept it more, we need to create a 
framework for people to have more connection with the ocean. In this way, 
he will be interested in going to the public interested in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is ocean education for the public. (A5)

Maritime culture and social 
impacts

We can't create some inspiration without this landscape, and the sea. This is 
the influence of the power of the unknown, when people see the ocean they 
will have such obvious feelings, such as the blue death, and then there is the 
smell of the ocean, this is the inspiration. (A1)

Utilis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Earlier I watched a documentary called "Dolphin Cove" about dolphin hunting, 
a marine life slaughter that is very cruel. The principle of reduction, reuse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needs to be followed in the offshore environment 
and resource extraction. (A1)

Ocean policy and 
governance

I think China is a big ocean country, and our country should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se protected resources in the 
ocean. It has also introduced a lot of policies, including the central news cctv 
and other mainstream media will often report related information. (A4)

Comparison of Marine 
Literacy between China and 

Korea

Personally, I think the average level of the ocean in Korea is higher than that 
in China. Comparing to the environmental awareness, there is a very big gap 
between us. (A3)

Problems facing the oceans 
and mankind

First of all, we must resist the discharge of pollutants, such as the nuclear 
leakage in Japan, and marine garbage. It's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ocean is the main issue. (A2)

<Table 5> Examples of marine literacy-related interview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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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양 교육, 특히 해양 환경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강조하는 해양 교육 

추진을 적극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중국의 해양 교육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미

흡하고 해양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

한적이다. 현재 중국의 해양 교육은 주로 전통적

인 교실 교육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해

양 리터러시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응답자들은 일반적

으로 해양 박물관, 온라인 교육 및 더 많은 실습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추가와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과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밖에

도 해양 지식의 보급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학

교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언급하였다. 
일부 해양 교육자들은 공식적인 해양 커리큘럼을 

통해 해양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였고, 또 다른 

일부 교육자들은 현대 네트워크 기술과 가상 실

험실을 통해 해양 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 공교육의 부족한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비공

식 해양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다(Fauville, 2017a; 
O'Brien, et al., 2023). 종합해 보면, 중국은 여전

히 해양 지식의 보급과 해양 교육 방면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보편적으로 인문 해양 문화가 중요

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해양 문화는 우리의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

다. 그러나 현재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충분

하지 않고, 해양 문화유산의 보호도 여전히 부족

하다고 보았다. 해양 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응답

자들은 보편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

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해양 

정책과 관리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지만 국제 

협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각국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해양 보호를 위한 정책과 규정을 공동

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이 일치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했지

만, 응답자들은 중국이 해양법 측면에서 여전히 

뒤쳐져 있으므로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

현하기 위해 해양법 집행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해양 교육과 참여한 환경 보호 행사가 해양 리터

러시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

다. 

3. 한중의 해양 리터러시 비교:글로벌 해양 
문제 탐구

한국과 중국의 해양 리터러시을 비교한 결과 

응답자들은 보편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해양 보호 

의식이 중국보다 현저히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이 느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

국의 바다 주변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고 한국인

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점이었

다. 또한 응답자들은 한국이 해양 시설과 해양 

환경 관리에 대규모 경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해양 스포츠 시설과 해양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양 교육과 다

문화 교류를 강화하면 유학생들의 해양 리터러시

에 대한 인식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글로

벌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적극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은 인간에 대한 해양 자원의 중요성, 

특히 해양 석유 등 광물 자원과 어업 자원을 강

조했는데 이런 자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

은 보편적으로 해양 환경의 보호에 주목하고 있

으며 특히 해양생물자원의 남획 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해운 등 방

면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해양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 아직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보편적으로 

해양 문제가 여전히 매우 두드러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양 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해양 환경오



왕림조ㆍ조진호

- 1146 -

염 등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응답자들은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일

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

으며, 이러한 행위가 해양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반대

하였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해양 이해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리터러시 교육을 

해양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해양 문제에 대처하는 시

급한 과제이기도 하다(Gillan, 2011).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 인터뷰와 

NVivo12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의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해 질적 분석

을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학생들은 일반적

으로 개인과 국내 대중의 해양 리터러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의 해양 리터

러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해양 

교육에 대한 중국 본토의 교육 시스템이 미흡하

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 학생들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 리터러시 교육을 강

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결과는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해양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

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Mallick et al., 2023; Aboulail and 
Ahmad, 2021). 이러한 현상은 해양 리터러시 개

념이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반면 아시아에서는 

개념조차 알려져 있지 않고 발전이 뒤쳐져 있다

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교육적 

차이로 인해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개인의 인식

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는 해양 리터

러시 보급의 단점을 인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원칙과 매뉴얼을 수집했지만 (Oceanic 
and Administration, 2021) 중국 내 보급은 아직 충

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와 기관은 관

련 업무를 발전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해양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사람들이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해양 교육과 인류 사회의 

발전에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결과는 

기존 연구(Rozwadowski, 2020; Ebbin, 2020; Winks 
et al., 2020). 해양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해양 이

용 및 교육과 관련된 많은 조치를 취해 온 유럽 

해양협력기구에 따르면, 해양 리터러시의 증진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인문학과 같은 다양한 측

면의 관리 및 증진을 필요로 하며, 이들은 이미 

이니셔티브와 조치를 통해 해양 리터러시의 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Mokos et al., 2022; Zielinski et 
al., 2022). 따라서 인문학 교육 및 기타 분야의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해양 리터러

시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니

셔티브의 지지와 실행을 통해 사회,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양 리터러시를 증진할 수 

있다.
둘째, 해양 환경은 개인의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해양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면 개인

이 해양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양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하도록 고취시

킬 수 있다. 동시에 해양 교육, 해양 정책, 해양 

문화 및 기타 요인이 해양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

향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Brennan et 
al.(2019)은 지식 중심 모델에서 해양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하여 인간과 해양의 관계를 보다 포

괄적으로 고려하며, 인간과 해양의 관계가 해양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주장

한다. 인간과 해양 사이의 정서와 정서적 요인은 

해양 리터러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며, 개인의 해양 행동은 종종 정서 및 가치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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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iu et al., 2023). 
이러한 정서적 관계는 경제적 이익과 정서적 관

계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하며, 조화로운 공동 발

전이라는 자연스러운 비전 역시 인간과 해양 관

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미래 목표 중 하나이다

(Schwerdtner et al., 2023). 따라서 감성 중심의 해

양 리터러시 운동은 개인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를 실질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한다

(Kelly et al., 2022). 해양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은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정서를 함양하고 행

동을 유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해양 문해력에 

관한 연구가 해양 교육, 정책, 문화 및 기타 요소

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다. 이 연구들은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O'Brien, et 
al., 2023).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해양 문해력

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

다.
셋째, 해양 리터러시 교육과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학생들의 

해양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해양 정책과 거버넌스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 환경 오염에 대

한 일반적인 우려는 한국이 중국보다 해양 환경

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과 한국은 모두 광범위한 해양 교육 시스템을 갖

추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해양 리터러시를 강조

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해양 교육 커리큘럼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다(Marrero et al., 
2019; Oceanic and Administration, 2021; Kim and 
Yun, 2015). 반면 중국의 해양 교육 발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들은 해양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고 해양 보호에 대한 절박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

해서는 중국 해양 교육의 정확성과 의무성을 강

화하여 학생들의 해양 보존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Santoro et al.(2017)
의 연구를 참조하면, 해양 교육의 실용성을 강화

하여 학습자가 해양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

고, 이를 통해 더 강력한 보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유엔(UN)은 

2015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했으며, 목표 14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Rieckmann, 
2017). 이 의제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 리

터러시 개발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함께 지속 가

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 과학 10년 로드맵이 개발

되었다(IOC, 2018). 국제 협력과 공동 노력의 틀 

안에서 각국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 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

다. 동시에 이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해양 과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해양 리터러시 수준을 더욱 향상시

키고 해양이 직면한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방

향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주한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으며, 인터뷰 시간과 인터뷰 대상이 충분하지 않

아 일부 표본 편향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표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인 및 기

타 집단과의 인터뷰를 추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둘째, 
연구 방법론은 주로 질적 연구이며, 향후 연구는 

설문 조사, 실험 방법 및 종단 연구와 같은 정량

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

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해양 리터러시 수준의 

측정 및 비교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는 주로 해양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및 의견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관적이고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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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양 리터러시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

해 해양 리터러시의 심리적·행동적 발현,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 변화 및 사회 발전과의 관계

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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