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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단기억과 역사교육

  1. 집단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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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박스는 특정한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기억의 ‘사회적 구성틀’로 제시하였는데 정확하

게 이 개념이 뜻하는 바를 상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스만은 사회적 구성틀을 ‘사회적으로 미리 주어진 의미의 틀’

이라 해석한다. (전진성, 「기억과 역사: 새로운 역사·문화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한국사학사학회』8, 2003;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역사교육』109, 2009)

2) 여기에서의 의사소통은 합리적인 담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개념이다. 전진성,『역사가 기억을 말하

다』, 휴머니스트, 2005,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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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사교육의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집단기억



76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3년 연차학술대회

Ⅲ. 초등역사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들의 집단기억

  1. 기억하기(reme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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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임기간이 영유아기였으므로 후체험 세대로 간주함. 체험 세대의 구분은 권귀숙(2004)의 분류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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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억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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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르 고프(J. Le Goff)는 매개, 가공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기억은 의식하지 못

한 채 시간에 의해, 그리고 사회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홀로코스트에 대하

여 기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메이어(A. Mayer)는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집단기억이란 특정 집단에서 

유래하고, 그 집단을 통해 유지되며, 그 집단에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다. 집단에 고착

된 기억이 본질적으로 집단 내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사고나 비판보다는 합의와 충
성을 우선시하며, 비판적 지성을 마비시키는 대신 정치적 열정의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안병직,「한국사회

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19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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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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