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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의식 척도 타당화

 안   선   미1)             현   영   권†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는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척도로서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

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로 번안한 비판적 의식 척도를 현지화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심리학 관련 

석사 및 박사 5명에게 번안 문항의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후 전국 대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의식 척도,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 참여 척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설문조사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3개의 하위 요인을 확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안의 22개 문항 중 14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요인분

석을 마친 14개 문항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 

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비판적 의식은 유사 척도와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비판

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참여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는 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점과 의의를 논하였다.

주요어 : 비판적 의식, 불평등 의식, 사회 정치적 참여, 평등주의, 청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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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금수저, 흙수

저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계급화하는 경

향이 나타난다. 이는 미래가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부모의 능력

으로 표현되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패배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

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퇴

색하고 결과로 이르는 과정 자체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청년들에게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73.6%가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편’이라고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희웅, 2010). 이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환

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안

계환, 김민희, 2020).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통계청(2023)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

구조사를 볼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2020년 기준 9.0%로서 10명중 1명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사정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구직 

활동을 못한 잠재 취업 가능자 및 잠재 구직

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한 확장 실업률로 확인

하면 청년실업률은 17.6%로 늘어난다. 한창 

자신을 개발하고 일을 해야 할 나이인 청년 

중에서 5명 중 1명이 무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삼포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고 자조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안계환, 

김민희, 2020).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청년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배

제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

지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적인 시민

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된 상태 혹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강신욱 등, 2005; Kieselbach, 

2013). 여기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빈

곤, 실업,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영역뿐만 아

니라, 사회보장, 공공 제도, 사회적 관계, 사회

심리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

한다. 이는 청년들의 문제가 청년 개인의 능

력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

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성균, 2009).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청년세대들에게 개인

의 능력 및 역량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요인으로 비판적 의식을 

제시한다. 비판적 의식은 외국에서는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Freire, 

2021; Hernández et al., 2005; Martín-Baró, 1996). 

브라질의 교육운동가 Freire는 비판적 의식의 

개념을 제안하며 개인들이 사회적 지위 및 환

경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렇

게 지각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인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지

각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Freire, 2021). 여기서 그는 

사회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과 사회구조적 문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Diemer & Blustein, 

2006; Freire, 2021). 이렇게 원래 비판적 의식은 

사회 소외 계층이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의 제

약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장벽들

과 제약들의 부정적인 영향 감소에 기여한다

는 점에서 주목받았다(김태선 등, 2020). 여기

에 더해서 현대에 와서는 비판적 의식이 사회 

소외 계층만이 아니라 주류사회 구성원에게도 

필요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 정치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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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Grzanka et al., 

2017; Watts et al., 2003). 이러한 인식의 확장

은 비판적 의식을 가진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Shin et 

al., 2016; Watts et al., 2003).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비판

적 반영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정의하는 견해

도 있고 비판적 반영과 비판적 행동이라는 2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Diermer & Li, 2011; Watts & Abdul-Adil, 1997). 

최근에는 비판적 의식을 비판적 반영, 정치적 

효능감, 비판적 행동의 3요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Watts et al., 2011).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판적 반영은 사회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및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각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행동은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적 혹

은 집단적 행동을 의미한다.

비판적 의식은 여러 이론에서 유용성이 제

시되고 있다. 비판적 의식은 소외 계층의 진

로정체감, 진로몰입, 일 중시성 및 결과기대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Diemer & Hsieh, 

2008). 따라서 PWT(Psychology of Working)에서

는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비판적 의식이 강화

되었을 때 스스로의 불평등 상황이나 어려움

에 대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 자

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 상황에 저항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안진아, 정애

경 2019). 또한 사회 정치적 발달 모델에서 비

판적 의식은 발달적 관점을 가진 개념으로 보

고 있다. 사회 정치적 발달 모델에서는 비판

적 의식의 강화를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는 비판적 의식의 강화를 통해 개인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의 단계에서 사회정의 실현

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

여준다(Watts et al., 1999).

상담 과정에서도 비판적 의식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담자는 비판적 반영의 개

념을 통해 내담자와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에 

사회구조적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

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겪

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자신만의 책임으로 

귀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담자가 스스로

를 비난하거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자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Major et al., 

2003; Kenny et al., 2019). 또한 비판적 반영을 

넘어서 정치적 효능감을 통해 비판적 행동으

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사회적 분

노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무기력에 빠지지 않

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된다(Christens et al., 2013).

외국에서는 비판적 의식의 경험적 연구가 

국내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학업 및 진로, 정신건강 등에 대

해 비판적 의식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비판적 의식을 가진 청소

년과 대학생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 제약

에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Ramos-Zayas, 

2003; Watts et al., 1999). 사회 취약 계층 청소

년 대상 종단 연구에서도 비판적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적 기대가 높아져 성인이 되었

을 때 더 높은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

는 경향이 확인되었다(Diemer, 2009). 또한 높

은 수준의 비판적 의식은 미국에서 성인들의 

약물 남용을 줄였고 도시지역 흑인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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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건강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Windsor 

et al., 2014; Zimmerman et al., 1999). 

이렇게 외국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비판적 

의식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비판적 의식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원인

에는 비판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일부 작

용하고 있다고 본다.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각되면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

로 연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정한울, 

이관후, 2018).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비판적 

의식 척도는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의 학술대회에서 2017년도에 발표된 김태선과 

신주연의 연구뿐이었다(김태선 등 2020).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자기 

미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심리학 분야에서의 

비판적 의식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

국의 비판적 의식 척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성 검증을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 의식이 청년 문제의 전반에 어

떤 작용을 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본다.

비판적 의식 척도 선정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개발된 비판적 의

식 척도는 6개였다. 이는 사회정치적 의식 척

도(SPC: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Scale, Baker & 

Brookins, 2014), 비판적 의식 조사(CCI: Critical 

Consciousness Inventory, Thomas et al., 2014), 

청소년의 비판적 의식 평가(MACF: Measure of 

Adolescent Critical Consciousness, McWhirter & 

McWhirter, 2016),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Diemer et l., 2017), 최신 

비판적 의식척도 I, II(CCCM; Contemporary 

Critical Consciousness Measure, Shin et al., 2016, 

Shin et al., 2018)이다. Watts와 동료들(2011)은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을 비판적 반영, 정

치적 효능감, 비판적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이

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비판적 반영이 포함된 

척도는 SPC, CCI, CCS, CCCM I, II이며, MACC

는 정치적 효능감을 의미하는 비판적 동기를 

포함하고 반면 비판적 반영은 포함하지 않았

다. 비판적 행동은 SPC, CCI, CCS, MACC에 포

함되었다. CCCM I, II는 비판적 반영 단일요인

으로 비판적 행동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배제

하였다. MACC는 청소년 대상 척도이고 비판

적 의식의 비판적 반영을 제시하지 않아서 배

제하였다. 이후 SPC, CCI, CCS 척도를 비교하

여 국내 사정에 비교적 적합한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Diemer와 

동료들의 2017년 CCS의 22문항을 번안하여 

타당화 하기로 하였다.

연구 방법

문항 번역

본 연구의 연구자 2인이 문항 번안을 하여 

합의한 후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상담

심리전문가 1인과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상

담심리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며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수정본에 대한 역번역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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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역번역 문항과 원문항의 차이에 대해 본 

연구자와 상담심리전문가 1인 및 역번역자가 

상호합의하여 의미의 이해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

다. 먼저 1번, 3번, 6번 문항의 “ Certain racial 

or ethinic groups”를 직역하면 “특정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이 되지만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의 배경이 고려된 중의적 

표현으로 “특정한 출신 배경”으로 수정하였다. 

1번과 2번 문항의 “High School”은 미국의 고

등학교 진학률과 한국의 대학 진학률을 고

려하여 “고등학교”를 “고등교육”으로 수정하

였다. 9번 문항의 “civil right group”은 “민권 

단체”를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시민 단체”로 

수정하였다. 10번 문항의 “Participated in a 

political party, club”는 “정당, 클럽”에서 “정당, 

정치 관련 모임”으로 수정하였다. 11번 문항에

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letter”를 

“인터넷 게시판”으로 수정하였다. 12번 문항의 

“a public official”은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으

로 수정하였다. 번안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 2

인과 전문가 3인이 모든 문항이 국내에서 한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원척도의 구성 개념을 반영한다고 동의

하여 문항 삭제 없이 타당화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

자료 수집은 연구자 2인이 직접 수도권 5개 

대학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설문지 작성을 요

청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23

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였고 

조사 대상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생 320명이었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 및 

비밀보장, 연구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 

동의를 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설

문 참여자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이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답변 

누락이 있는 6명을 제외한 314명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 106명(33.76%). 여학생 208명(66.24%)였

고 학년별로는 1학년 68명(21.66%), 2학년 81

명(25.80%), 3학년 122명(38.85%), 4학년 43명

(13.69%)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명(25.48%), 

수도권(경기, 인천) 162명(51.59%), 비수도권 72

명(22.93%)을 조사하였고 전공별로는 자연/공

학 계열 114명(36.31%), 인문/사회 계열 116명

(36.94%), 예체능 계열 84명(26.75%)이 참가하

였다.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100명(남학생 

42명, 여학생 58명)을 확인적 요인분석에 214

명(남학생 64명, 여학생 150명)을 할당하였다.

측정도구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비판적 의

식 척도에서 비판적 의식은 억압받거나 소외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정의된

다. 비판적 척도의 하위 요인은 비판적 반영

(Critical Reflection)과 비판적 행동(Critical Action)

으로 구분된다. 비판적 반영에는 불평등 의식

(Perceived Inequality)과 평등주의(Egalitarianism)

가 있고 비판적 행동은 사회 정치적 참여

(Sociopolitical Participa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판적 의식 척도에는 총 3개의 하위 요인이 

있다. 불평등 의식 8문항, 사회적 참여 9문항, 

평등주의 5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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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 의식은 교육 및 직업 

기회에 대한 사회경제 및 인종적, 성별 제약

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사회 정치적 참여는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

키기 위한 사회 정치적 활동 참여 정도를 측

정한다. 평등주의는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

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Diemer와 동료들(2017)

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는 

불평등 의식 .90, 평등주의 .88, 사회정치적 참

여 .85였다.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기회불평등인식 척도는 동그라미 재단(2016)

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조

사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기회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태도로 이병훈(2017)이 분석하여 

사용한 척도로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 기회의 평등 보장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

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는 .68로 

나타났다.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는 임은미(2017)가 

타당화 한 사회정의 옹호 척도의 하위 요인으

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이나 제

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는 .82로 나

타났다.

사회 참여 척도

사회 참여 척도는 임은미(2017)가 타당화 한 

사회정의 옹호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서 합법

적인 사회참여를 묻는다. 총 2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

(Cronbach’s ⍺)는 .87로 나타났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는 정지선

(2018)이 타당화 한 미묘한 인종차별 용인 척

도의 하위 요인으로서 실력과 노력에 따라 성

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총 6문항으

로 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

(Cronbach’s ⍺)는 .92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106 33.76 

여 208 66.24 

학년

1학년 68 21.66 

2학년 81 25.80 

3학년 122 38.85 

4학년 43 13.69 

지역

서울 80 25.48 

수도권

(경기, 인천)
162 51.59 

비수도권 72 22.93 

전공

자연/공학 계열 114 36.31 

인문/사회 계열 116 36.94 

예체능 계열 84 26.75 

전체 314 100.00

표 1. 타당화 연구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N=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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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SPSS 25.0과 AMOS 25.0을 사용하여 요인분

석,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SPSS를 통해 100명의 자료에 대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하여 적합한 문항을 추출한 후

에 AMOS를 사용하여 214명의 자료에 대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명력이 낮은 문

항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문항에 대해

서 구인타당도와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의식 척도와 그 

하위 요인과 유사한 맥락의 타변인들과의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비판적 의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비판적 의식 척도 문항 22개의 구성개념 타

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KMO의 표본

적합도(MSA)는 .82로 나타나 본 자료는 요인분

석에 적합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는 =1554.33, p=.000으로 유의수준이 

.05보다 작아서 비판적 의식 변수 간의 상관

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이 가능하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공통성을 확인한 결과 18번 문항

은 제외한 모든 문항이 .40이상으로 나타나서 

설명력이 충분하였다. 18번 문항은 비록 공통

성이 .40보다 낮았지만 표 4의 요인부하량이 

.40이상으로 나타나서 삭제를 보류하였다. 표 

4의 요인부하량은 오블리민 회전 방법으로 6

회 반복 회전하여 요인의 부하량이 큰 순서대

로 정렬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총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Diemer와 동료들

(2017)의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판적 의식 척도의 factor 1은 불평등 

의식, factor 2는 사회 정치적 참여, factor 3은 

평등주의로 표 4와 같이 명명하였다. 또한 3

개의 하위 요인의 고유값이 모두 1보다 크게 

나왔고 누적분산비로 63.06%로서 60%이상으

로 나타나 설명력이 충분하였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정리하였

다. 표 5에서는 비판적 의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은 

8문항으로 추출되었다. 8개 문항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모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

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값이 .40보다 낮은 4, 7번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크고 RMSEA가 .10보다 크게 AGFI가 .90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RMR이 .05이하로 나타났고 

NFI, TLI, IFI, CFI, G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

타나서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었다. 비판적 의

식 척도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사회 정치적 

참여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문항으로 추출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8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Approx χ2 1554.33

df 231

p .000***

***p<.001

표 2.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N=100)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602 -

문항

번호
문항 공통성

비판적 반영: 불평등 의식

1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 .63 

2 가난한 아이들은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52 

3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적다. .80 

4 여성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59 

5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85 

6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성공 기회가 더 적다. .77 

7 여성은 성공할 기회가 적다. .62 

8 가난한 사람들은 출세할 기회가 적다. .81

비판적 행동: 사회 정치적 참여

9 시민 단체나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54

10 정당, 정치 관련 모임 또는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63 

11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학교, 지역 사회 간행물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있다.

.54

12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제시한다.

.67

13 항의 행진, 정치 시위 또는 정치 모임에 참여한다. .78 

14 정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57

15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66 

16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청원서에 서명한다. .48 

17 인권, 성적 권리와 관련된 단체 또는 그룹에 참여한다. .73 

비판적 반영: 평등주의

18* 특정 그룹이 상위에 있고 다른 그룹이 하위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37 

19 그룹이 동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63

20 집단 평등이 우리의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1 

21 모든 그룹의 사람은 삶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52 

22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대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57 

* 역문항

표 3.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비판적 의식 문항별 공통성 분석(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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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9개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

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

왔다. 이에 SMC값이 .40보다 낮은 9, 10, 11, 

16번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크고 RMSEA가 .10보다 크며 

AGFI, TLI가 .90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RMR이 

.05이하로 나타났고 NFI, IFI, CFI, G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서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

었다. 세 번째 하위 요인인 평등주의는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 5문항으로 추출되었다. 5개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SMC값이 .40보다 낮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설명력이 부족했던 18번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컸지만 RMR이 .05이하로 나타났고 AGFI, NFI, 

TLI, IFI, CFI, G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RMSEA도 .10이하로 수용가능한 수준으

로 확인되어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었다.

표 6에서는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초기 모델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과한 22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22개 문항을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

산하여 묶고 각 하위 요인을 공분산으로 연결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모든 지표에서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결

과가 나왔다. 이에 각 하위 요인에서 제거된 

문항을 다시 제거하고 추가로 SMC값이 .40보

다 낮은 13번 문항을 제거하여 재확인한 결과 

CMIN/df이 2보다 RMR이 .05보다 컸고 GFI가 

.09보다 작았지만 NFI, TLI, IFI, CFI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도 .10이하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수정된 모델은 

수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판적 의

식 척도는 14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각 하위 

문항 번호
factor

1 2 3

5 .92

8 .90

3 .89

6 .88

1 .80

4 .72

7 .71

2 .70

13 .88

17 .85

12 .81

10 .76

14 .75

15 .74

9 .73

11 .71

16 .56

19 .79

22 .75

20 .74

21 .72

18 .55

요인명
불평등 

의식

사회 정치적 

참여

평등

주의

Eλ 7.47 3.94 2.46

분산비율

(%)
33.96 17.90 11.20

누적분산비(%) 33.96 51.86 63.06

표 4.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비판적의식의 요인부하량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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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로는 불평등 의식 6문항, 사회 정치적 

참여 4문항, 평등주의 4문항이 남았다.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본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 간

의 변별타당도 및 각 문항들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변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지

수(AVE)를 잠재변수의 결정계수와 비교하여 

AVE값이 크면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표 7을 보면 AVE값이 모두 r2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8

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β값이 .48 ~ .91로서 

.05 ~ .95 사이에 있어서 모두 수용되었다. 

하위 요인 x2 df CMIN/df RMR AGFI NFI TLI IFI CFI GFI RMSEA

불평등

의식

초기 322.46 20 16.12 .09 .65 .79 .72 .80 .80 .80 .27

수정 45.58 9 5.06 .03 .86 .96 .94 .96 .96 .94 .14

사회 정치적

참여

초기 486.77 27 6.92 .09 .71 .85 .83 .87 .87 .83 .17

수정 48.77 5 9.75 .04 .76 .93 .88 .94 .94 .92 .20

평등주의
초기 44.54 5 8.91 .08 .81 .85 .72 .86 .86 .94 .19

수정 4.43 2 2.22 .03 .95 .98 .97 .99 .99 .99 .08

표 5.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214)

모델 x2 df CMIN/df RMR AGFI NFI TLI IFI CFI GFI RMSEA

초기 902.62 206 4.38 .12 .68 .74 .76 .79 .79 .74 .13

수정 227.91 74 3.08 .07 .81 .88 .90 .92 .92 .87 .10

표 6.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N=214)

***p<.001, **p<.01

그림 1. 비판적 의식 척도의 수정모형과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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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값은 모두 1.96이상이었고 개념신뢰도가 

.75 ~ .94로서 모든 하위 요인에서 .5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각 문항들의 수렴타당도는 

검증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비판적 의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

된 1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

적일관성 계수(Cronbach’s ⍺)를 확인하였다. 표 

9을 보면 비판적 의식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87로서 .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은 .93, 사회 정치적 

참여는 .85, 평등주의는 .78로서 내적일관성 계

수가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전반

적으로 양호하였다.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수렴타당도 추정을 위해 비판적 의식 척도

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기회불평등인

식,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사회 참여,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비판적 의식 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을 보면 

1 2 3

1. 불평등 의식 .74*

2. 사회 정치적 참여 (.08) .60*

3. 평등주의 (.23) (.06) .44*

수용기준 AVE > r2

*는 AVE, ()는 결정계수(r2)

표 7. 변별타당도 검증 분석(N=214)

구분 문항
비표준 

요인부하량

표준요인

부하량(β)
SE

C.R.

(t-value)
측정오차

개념

신뢰도

불평등

의식

1 1.00 .77 .30 

.94

2 .92 .75 .08 17.13*** .30 

3 1.04 .83 .08 19.57*** .22 

5 1.25 .91 .09 16.26*** .15 

6 1.26 .85 .09 13.53*** .27 

8 1.29 .89 .09 14.28*** .21 

사회 정치적

참여

12 1.00 .73 .35 

.86
14 1.18 .75 .11 10.56*** .41 

15 1.47 .74 .14 10.33*** .71 

17 1.51 .92 .12 12.21*** .16 

평등주의

19 1.00 .73 .50 

.75
20 1.07 .75 .12 9.08*** .53 

21 .98 .77 .10 8.20*** .39 

22 .74 .48 .12 6.29*** 1.03

***p<.001

표 8. 개념신뢰도 분석(N=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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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Cronbach’s ⍺
비판적 반영: 불평등 의식

1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

.93

2 가난한 아이들은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3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적다.

5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6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성공 기회가 더 적다.

8 가난한 사람들은 출세할 기회가 적다.

비판적 행동: 사회 정치적 참여

12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

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제시한다.

.8514 정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15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17 인권, 성적 권리와 관련된 단체 또는 그룹에 참여한다.

비판적 반영: 평등주의

19 그룹이 동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78
20 집단 평등이 우리의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모든 그룹의 사람은 삶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22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대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전 체 .87

표 9. 최종 문항의 신뢰도 분석(N=314)

1 2 3 4 5 6 7 8

1 1 　 　 　 　 　 　 　

2 .83*** 1 　 　 　 　 　 　

3 .66*** .30*** 1 　 　 　 　 　

4 .67*** .35*** .21*** 1 　 　 　 　

5 .54*** .55*** .15** .42*** 1 　 　 　

6 .53*** .39*** .27*** .52*** .48*** 1 　 　

7 .23*** .02 .41*** .12* .07 .27*** 1 　

8 -.39*** -.50*** -.12* -.13* -.56*** -.24*** .16** 1

*p<.05, **p<.01, ***p<.001

1. 비판적 의식, 2. 불평등 의식, 3. 사회 정치적 참여, 4. 평등주의, 5. 기회불평등인식,

6. 환경 변화 필요 인식, 7. 사회 참여, 8.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표 10.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N=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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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식, 환경 변화 필

요 인식, 사회 참여,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각각 r=.54, p<.001, r=.53, p<.001, r=.23, 

p<.001, r=-.39, p<.001로 나타났고 비판적 의

식의 각 하위 요인들도 불평등 의식과 사회 

참여를 제외하고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의식 척도를 번안

하고 현지화 및 타당화하여 국내의 비판적 의

식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비판적 의식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

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

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배재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수의 연구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청년들의 행동 변화 주요 

요인으로 비판적 의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판적 의식이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비판적 

의식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청년 계층의 소외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판적 

의식에 대한 연구는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

하고, 미래를 향한 행동을 제시하는데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비판적 의식 

척도(CCS)를 국내 현실에 맞춰 번안한 한국형 

비판적 의식 척도(Korean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KCC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Diemer와 동료들(2017)

의 비판적 의식 척도를 번안하였다. 1차 번역

에서는 원안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였다. 그 

결과 척도가 개발된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예로서 원안에

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해 언급

하였지만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률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번안해야 

했다. 또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라는 용어 

역시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

은 외국 출신자 비율을 가진 국내에서는 이해

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특정한 

출신배경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다양한 배경

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의 22개 문항을 확인하였다. 이때 검증의 

독립성 유지, 과적합성 방지, 타당성 향상, 재

현성,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자료를 2그룹으로 

분리하여 100명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나머지 

214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할당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KMO의 표본적합도

(MSA)를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

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의 비판적 의식에 대한 

설명력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60%가 

넘고 요인부하량이 유의미하게 커서 문항들이 

비판적 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었다. 설명력이 

비교적 작았던 1개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의미

가 있게 나와서 제거를 보류하였다. 결론적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22개 문항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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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하위 요인

에 따른 문항 배치 역시 Diemer와 동료들

(2017)의 연구와 동일하게 분류되었다.

셋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과한 22개 문항

이 사용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 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비판적 의식 척도의 확

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하위 요인들을 공분산

으로 연결하여 비판적 의식의 확인적 요인분

석 모델을 만들었다. 검증 결과 비판적 의식

의 하위 요인인 불평등 의식은 2개 문항이 제

거되어 6개 문항이 남았고 사회 정치적 참여

는 5개 문항이 제거되어 4개 문항이 남았으며 

평등주의는 1개 문항이 제거되어 4개 문항이 

남았다. 이를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는 22개 

문항 중에서 14개 문항이 추출되었고 누적분

산비도 60%이상으로 나와서 설명력도 충분하

였다. 구인타당도 검증에서도 14개 문항이 모

두 수용되었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추출된 1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비판적 의식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가 .87로서 우수한 신

뢰도를 보여주었다. 비판적 의식의 하위 요인

인 불평등 의식, 사회 정치적 참여, 평등주의

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각각 .93, .85, .78로 신

뢰도가 충분하였다.

다섯째,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한 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

다. 이를 위해 사용된 유사 척도는 기회불평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여주는 기회불평

등인식 척도,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이나 제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환

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합법적인 사회 참여

를 확인하는 사회 참여 척도, 실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공정

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가 사용되었다. 비

판적 의식은 이런 유사 척도와 상관관계가 명

확히 나타났다. 비판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

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참여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

는 믿음이 높다는 의미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높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비판적 

의식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에 민감하

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판적 의식이 높

을수록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은 낮게 나타

날 수 있다. 본 검증의 결과는 비판적 의식의 

수렴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한국형 비판적 의식 척도는 총 14개 

문항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비판

적 의식 척도와 각 하위 요인별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비판적 의식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

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

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문항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판적 반영과 

비판적 행동이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틀로 

구성되는데 먼저 비판적 반영은 불평등 의식

과 평등주의가 해당된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과 평등에 대

한 우리의 이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비판적 행동은 사회의 

현실에 대응하여 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렇게 비판적 반영과 비판적 행동

을 검증하는 문항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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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불

평등 의식은 교육 및 직업 기회에 대한 사회

경제 및 인종적, 성별 제약에 대한 비판적 분

석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교육과 직업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받을 기회

와 좋은 직업을 획득할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

한 이런 불평등이 인종이나 성별 등의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천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는 것은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박탈

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

이 청년기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김민진, 박정윤, 2022). 따라서 불평등 의식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개

인의 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이한 결과는 

척도에서 차별받는 성별로서 여성을 설정하였

지만 설문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

해서 2배에 가까웠음에도 여성의 차별을 언급

한 2문항은 모두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되었

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억압을 받아왔던 여성들이 사회

의 발전에 따라 권리를 상당 수준 회복하여 

여성 차별 해소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여성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는 문항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응답 평균은 

3.0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높다고 표

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치일 수 있다. 다

만 학년별 분석에서 여성은 학년이 높아질수

록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아

진 것에 비해서 남성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1학년은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학년보다 비교적 낮았고 남녀간의 차이

도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성(3.18점)이 여성

(2.95점)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4학년은 1학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4학년 여성의 평균 점수(3.65점)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평

균 점수(2.00점)는 다른 학년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성별간 차이도 다른 학년에 비해 4학

년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차별을 인식하는 시점이 취업이라는 사회 진

출 시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를 감안하여도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

의 여성 차별에 대한 문항 삭제로 인해 불평

등 의식에서 성별 제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추출된 문항에서 

사용된 특정한 출신배경이라는 용어에 인종과 

함께 성별이 포함된다고 인식될 수 있다. 출

신이라는 말은 사회적 신분으로 정의 되고 신

분의 형법상 정의에는 성별도 포함된다. 따라

서 추출된 6문항이 원척도의 불평등 의식을 

대체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사

회 정치적 참여는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키

기 위한 사회 정치적 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

한다. 문항 구성의 특징은 사회의 차별적 불

평등적 현실의 인식에만 머물지 않고 이런 상

황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하

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러한 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의 의미는 사회와 

개인의 변화를 위해 숙고를 통한 현상과 원인

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변화는 행동을 통

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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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개선하

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사회 

정치적 참여 문항 9문항 중에서 5문항이 삭제

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모두 적극적인 정치활

동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정당이나 시민 단체 

가입, 정치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글쓰기나 

청원서 서명, 정치 시위 참여 등의 활동을 나

타낸다. 이는 원척도가 개발된 미국과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양대 정당 중 한 정당에 가입된 대학

생 당원만 30만명 이상이었지만 한국은 양대 

정당 중 한 정당의 대학생 당원 수가 300명 

미만이었다. 미국과 한국의 인구 차이를 고려

하더라도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의 차이가 조사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상혁, 2019; 주혜빈, 김재연, 2018). 다

만 남은 4문항도 사회 정치적 의견을 공공기

관에 제시, 정치 캠페인에 참여,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 참여, 인권 단체 참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항들은 

원척도에서 사회 정치적 참여에 대해 정의한 

지각된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정치

적 활동 참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인 평

등주의는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

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도

를 측정한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보편화될수록 사회는 더욱 평등해지

고 차별은 해소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원척도에서 1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유일한 역문항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긍정문으로 표현하다보

니 조사 대상에게 혼란을 주었을 수 있다. 이

로 인해 설명력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은 4문항은 평등 지향, 기회 평등의 

당위성, 평등의 효용이라는 의미들을 포괄하

고 있다. 이는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

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도라는 평등주의의 정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 의식 척도의 3개 하위 요인들은 모

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은 상호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행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개선될 수도 있고 숙고의 과정이 행동

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는 그 인과

관계를 검증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 분석 결

과를 보았을 때 생각과 행동이 모두 중요하고 

상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용으

로 제작되었다. 대학생이 우리 사회의 가까운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은 분

명하지만 사회 전반에 미치는 비판적 의식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판적 의식 척도를 타당

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척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만을 검증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차

별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본 연

구에서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문항들에 

대해서 여성의 응답 점수와 남성의 응답 점수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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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원

척도의 하위 요인인 사회 정치적 참여 관련 9

문항 중 5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적극

적인 정치활동 참여 관련 요인을 상당 부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사

회의 문화적 배경과 조사 대상을 감안하더라

도 비판적 의식을 온전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맞는 사회 정치적 참여 문항을 개발하

는 과정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

지만 실질적 인구 분포에 따른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거

주하는 인구가 전국민의 50%정도인 상황에서 

본 조사 표본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온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못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는 변인 측정을 위해서 자기보고식 설

문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편

향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 왜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

는 신뢰도 검증 문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적 의식 척도가 한국어

로 번안되어 타당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판적 의식은 소외 계층의 진로정체감, 

진로몰입, 일 중시성 및 결과기대 등에 긍정

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은 비판적 

의식의 강화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변

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국내에

서도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비판적 의식

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Diemer 

& Hsieh, 2008; Watts et al., 1999). 이를 통해 

비판적 의식과 관련된 심리 프로그램의 개발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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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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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lfare center

The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CCS) is a scale developed by Diemer and colleagues (2017) that can 

measure the capacity of the oppressed or marginalized people to critically analyze their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support societal equality, and take action to change the perceived inequities. In this study, we 

validated the CCS for Korea by adapting and localizing the scale and validating it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by having five individuals with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psychology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translated items. Afterwards,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314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using the CCS, along with the opportunity 

inequality recognition scal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vironmental change scale, social participation 

scale, and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To verify the scale’s valid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confirming three subfactors. The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where 14 

items out of the original 22 were retained.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se 14 items were 

found to be satisfactory. Additionally, i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CS and similar scales, a 

significant clear relationship was found. The CC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cales such as 

opportunity inequality recognition, need for environmental change recogni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Based on these results, the CCS can be 

considered valid and reliable. Finally, the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ritical consciousness, perceived inequality,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egalitarianism, youth issues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616 -

번호 문 항 내 용

1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 1 2 3 4 5

2 가난한 아이들은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1 2 3 4 5

3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적다. 1 2 3 4 5

4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다. 1 2 3 4 5

5 특정한 출신배경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성공 기회가 더 적다. 1 2 3 4 5

6 가난한 사람들은 출세할 기회가 적다. 1 2 3 4 5

7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사회

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제시한다.
1 2 3 4 5

8 정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1 2 3 4 5

9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1 2 3 4 5

10 인권, 성적 권리와 관련된 단체 또는 그룹에 참여한다. 1 2 3 4 5

11 그룹이 동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1 2 3 4 5

12 집단 평등이 우리의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모든 그룹의 사람은 삶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1 2 3 4 5

14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대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1 2 3 4 5

요인 문항 문항수

불평등 의식 1 ~ 6 6

사회 정치적 참여 7 ~ 10 4

평등주의 11 ~ 14 4

부 록

대학생용 한국판 비판적 의식 척도(Korean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KCCS)

다음 문항들을 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상황 및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분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떠오른 반응에 따라 응답해 주

시면 됩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