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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및 교양관:◇

전 체 일 정《 》

구분 하계학술대회

12:00~12:30 등록

12:30~12:50 개회식

12:50~13:40 기조강연 한국 사회과가 평화공생을 가르칠 때‘ ’

14:00~17:00 분과 발표 및 토론

17:0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개회식 및 기조강연《 》

장소 대학본부 국제회의실:

구분 개회식

12:00~12:30 등록

12:30~12:50

개회식

- 사 회 허수미 한국교원대: ( )

개회사 박용조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장 진주교대- : ( / )

환영- 사 곽승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 )

12:50~13:40 기조강연 한국 사회과가 평화공생을 가르칠 때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 - ( )



분과 발표 및 토론《 분과(1~3 )》

장소 교양관 호 호 호: 102 , 104 , 201

구분
분과 교양관 호1 ( 102 )

사회 이종일 대구교대: ( )

분과 교양관 호2 ( 104 )

사회 손병노 한국교원대: ( )

분과 교양관 호3 ( 201 )

사회 이지혜 서울교대: ( )

14:00~17:00

발표 남호엽 서울교대: ( )

글로벌 평화학습의 교재구성방식「

에 관한 사례연구」

토론 장원순 공주교대: ( )

평화와 인권 수업사례발표< >

발표 박정순 인천부개여고: ( )

인권으로 함께 수업하기「 」

발표 이동욱 수원숙지고: ( )

소극적 평화 를 넘어 적‘ ’ ‘「

극적 평화 로 가는 길’ 」

발표 김현우 창원동진여중: (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과「

반편견 수업 전략의 모색」

발표 김혜란 청주성화초: ( )

소녀 이야기 로 이야기하는‘ ’「

평화 이야기」

토론 김효수 교육부 파견교사: ( ),

정현이 교육부 파견교사( )

발표 배영호 서울당서초: ( )

법리적 학급 운영을 통한 통합「

적 사회과 민주시민교육」

토론 이수정 연천군남중: ( )

발표 최병영 공주대 강사: ( )

사회과와 도덕과 교과서의 단원명「

분석을 통한 통합사회 평화교육 모색:

시민교육 종 교과서 단원명과의 비3

교 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오연주 충북대: ( )

발표 전윤경 원주북원여고: ( )

인권교육에 관한 규범적 논의,「

인권교육인가 기본권교육인가? ?

초 중 고 사회과 교육과정 및: · ·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 김자영 공주교대: ( )

발표 박애경 서울숭신초: ( )

세계시민교육에서 교사들의 글로벌「

정의 관점화 과정 분석」

토론 김응현세종시교육청: ( )

발표 이수경 서울자양고: ( )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통한 권리교육의 방향 모색」

토론 이태성 세종국제고: ( )

17:0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교양관 호( 201 )

사회 허수미 한국교원대- : ( )



분과 발표 및 토론《 분과(4~6 )》

장소 교양관 호 호 호: 205 , 206 , 207

구분
분과 교양관 호4 ( 205 )

사회 한동균 서울교대: ( )

분과 교양관 호5 ( 206 )

사회 김영석 경상대: ( )

분과 교양관 호6 ( 207 )

사회 류현종 제주대: ( )

14:00~17:00

발표 장진아 서울남명초: ( )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2015「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사회참여 내

용분석」

토론 고흔석 서울홍파초: ( )

발표 정호범 진주교대: ( )

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문제‘ ’「

와 문제해결‘ ’」

토론 서용선 교육부 연구사: ( )

발표: 김광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현대사 수업에서 참전용‘「

사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문경호 공주대: ( )

발표 허영훈 안성광덕초: ( )

고려인 강제이주 소재를 활‘ ’「

용한 실천적 다문화 역사교육의 가

능성 모색」

토론 임용덕 안산송호초: ( )

발표 정태호 용인이동초: ( )

사회과에서 협력적 문제해결력「

과제 및 평가 설계 방안」

토론 이윤정 대전천동초: ( )

발표 박선경 부산교동초: ( )

비공식적 역사 읽기를 통한 논「

쟁적 역사인식」

토론 우희영 대구서부고: ( )

발표 이범희 청주중앙초: ( )

아동의 범주화와 다문화 아동에 대「

한 고정관념」

토론 이광원밀양미리내초: ( )

발표 이해영 대구가톨릭대 김: ( ),

현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배화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철기 경북( ), (

대 이정우 순천대), ( )

스웨덴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과 시사점」

토론 주웅영 대구교대: ( )

발표: 김부경한국교원대 박사과정( )

역사 텍스트의 다원적 관점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토론: 박찬교한국교원대 박사과정( )

17:0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교양관 호( 201 )

사회 허수미 한국교원대- : ( )



분과 발표 및 토론《 분과(7~8 )》

장소 교양관 호 호: 208 , 209

구분
분과 교양관 호7 ( 208 )

사회 강창숙 충북대: ( )

분과 교양관 호8 ( 209 )

사회 이동원 경인교대: ( )

14:00~17:00

발표 문현진 울산구영초: ( )

민주적 사회과 교실을 위한 제언「 」

토론 이수룡 파주와석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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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과가 평화공생을 가르칠 때

이 수 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들어가며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로 인한 역사적 단절의 폐해와 미소대국의 대리전쟁이

었던 한국전쟁 후 동족간 이념 갈등에 의한 국내외 동포 분열의 구조 속에서 민족과 조국을,

앞세우며 민주주의를 표방한 평화사회를 갈구해 왔다 강한 민족주의 교육과 반공 반일 프레. ,

임 속에서 국내의 인적 동력 활용은 물론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들이며 한강의 기적 이란 상징에서 보듯이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한 국가 성장과[ ] .

더불어 민주화 사회의 도래 글로벌 다국적 기업 전개와 문화컨텐츠 사업의 국가 기간사업화,

권장 등으로 국제 사회의 선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한국은 년대 이후 직종의 노동1990 , 3K

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동포 및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힘을 쏟게 되고 배타적 민족주,

의에서 벗어난 다문화공생의 모색과 인권의식의 고무를 시대적 과제로 맞게 된다.

급성장의 이면에는 숱한 희생과 노력이 수반되었으나 선진문화권에서 공유하고 있는 평화

공생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교육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선 평화 상태에 대해서 언급해 두자 평화란 무엇일까 전쟁과 분쟁이 없는 안정된, [ (peace)] . ?

상황이면 모두 평화일까 인류 보편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평화란 전쟁과 분쟁과 폭력이 없고? ,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필자는 그러한 보편적 평화 개념의 실현을 기.

본적 바탕으로 하되 향후 글로벌 세계를 이끌고 나갈 선진 한국의 역할을 다하려면 숱한 외,

세 침략과 전쟁의 피해를 딛고 경제 성장으로 거듭난 경험을 토대로 한 평화 공생 교육을 추

진하여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평화공생 교육 의 기본은 지구촌에는 사람 이라는 하(peace efforts for multiculturalism) [ ‘ ’

나의 인종 밖에 없다 는 인간의 존엄성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고질] ‘ ’ .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념 갈등을 비롯한 지역 갈등 종교 갈등 교육 갈등 성 성의 다양성 의, , , ( )

갈등은 물론 빈부 격차와 세대간 격차 장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배제 등 평화공생의, ,

저해 요소를 제거 혹은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계인으로 살아야 하는.

다문화권 출신 주민을 비롯한 소수약자층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상호이해교육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적 노력이 한국 사회를 보다 풍요로운 선진 문화국으.

*

이수경

년 하계학술대회 기조강연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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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게 될 것이며 사회과가 그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 글에서는 사회과가 대두하던 세기 초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사회 와 생명의 존20 , ‘ ’ ‘

엄성 이란 의식을 공유하고 인류 사회의 존속을 위한 지식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주창하며’ ,

전쟁과 폭력을 반대했던 국제지식인평화운동인 클라르테[ ]1)운동과 이 운동에 참가했던 버트랜

드 러셀의 활동을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한다 근대 지식인들이 뜻을 함께 하기 위해 결성한 클.

라르테 운동의 참가자들은 비록 국적이나 민족은 달랐으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평화적 공

생이 지구촌 사회를 위한 최선의 지혜임을 깨닫고 각자의 사회적 책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

였다 그러한 근대 지식인들의 양심적 발로와 실천하는 행동가로서 관철한 그들의 평화공생에.

의 노력을 인류보편적 차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시민을.

육성시키는 교육 현장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빛 혹은 광명 진리를 의미 는 앙리 바르뷔스의 전쟁 고발 작품의 제목 지식인들의 사Clart ( , ) .

회적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차대전 후에는 사르트르가 역설하는 동시대에 책임을 지는 문학, 2

인 사상의 앙가주망 에서도 같은 맥락을 엿볼 수 있다(engagement) .

아시아 최초의 민중운동이 전개된 년과 세계의 동향1. 1919

년은 민족 이란 용어가 국내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다 그만큼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2019 [ ] .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년에 제국주의의 각축 속에서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을 당한 한국은 제 차 대전의 승전1910 1

국과 패전국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조약이 년 월 일에 개최되자 민족 해방의1919 1 18

기대를 걸었으나 조선이나 베트남 등의 식민지 약소국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레닌의 민족자결권 인정2)과 윌슨의 개조에 규정된 민주주의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민14

족자결 원칙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재일유학생들은 도쿄에서 조국의 독립 선언

을 선포하였고 독립선언 아시아 최초의 민중운동으로 평가받는 운동의 전국적인 전개(2 8 ), 3.1 ,

중국 상하이에 망명했던 항일독립군들의 월 일 임시정부 설립으로부터 주년을 맞는 해4 11 100

였기에 역사를 상기하고 민족 정기를 정립하려는 취지에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획이 이뤄졌

다.

일제 강점기 망국의 백성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은 부재하였고 극소수를 제외한 천, 2

만 조선인들의 삶이란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거나 일본의 패전까지 전쟁터나 노동 현장에

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일본과 국내 중국 등지에서 민족 해방을 염원하는 움직임이. ,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같은 해 월 일에는 파리강화조약의 결과에 반발한 중국, 5 4

인들이 베이징에서 대규모의 항일 및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운동 이러한 동아시(5 4 ).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
определ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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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민중 운동을 도화선으로 터키 인도 헝가리 등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 .

한편 년에 발발했던 제 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류문명의 파괴 및 대량학살 그 뒤를, 1914 1 ,

잇는 스페인 감기의 세계적 유행 등으로 미증유의 희생을 치룬 유럽 사회에서는 인류 사회의[

존속 이라는 대명제 아래 반전 평화운동이 일어난다 특히 그 시대를 대표하던 러셀 아인슈타] . ,

인 피카소 고리키 등의 지식인들은 전쟁 구조의 본질을 사회에 널리 전달하는 역할과 인류, ,

문명의 유지 보전을 위한 행동 실천을 기치로 삼으며 국제적인 연대운동을 펼쳐 나간다.

년은 그러한 민족자결주의에 눈을 뜬 민중들의 운동이 전개되던 역사적인 해였고 인류1919 ,

의 평화공생을 위한 지식인들의 자성적 움직임이 운동으로 대두되던 해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지식인의 연대는 사상적 조류와 더불어 당시 탄압을 받던 식민지나 약소국은 물론 식민지를, ,

지배하던 제국주의 열강 내부에서도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을 비판하는 운동으로 나타난 시기

였다.

그와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의 사회적 효율성 제고 운동이 일어났고 새로[ ] ,提
운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의 개조가 이루어지면서 그 핵심의 하

나로 사회과 가 탄생하게 된다(Social Studies) .

이 발표에서는 대중의 계몽운동에 앞장서던 근대 지식인들이 지향했던 함께 어우러져 사는[

지구촌 사회 평화 공생 에의 접근이 어떠한 형태로 이뤄졌는지를 고찰하며 평화적인 미래를][ ] ,

갈구했던 그들의 노력을 재확인하여 오늘날의 사회과가 왜 평화 공생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지식인들의 반전 평화의식으로 결성된 클라르테 운동2. (The Clart Movement)3)

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의 상징적 사건으로 불리는 드레퓌스사건19 4) 이후의 프랑

스 지식인층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자성과 제 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미증유의1

희생과 인류 문명의 파괴에 대한 분노는 세계적인 지식인들의 결속을 촉진하여 년의 클1919

라르테운동 결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인류 공생을 위한 지식인들의 사.

회적 역할을 주창하는 이 운동에 당시 파리대학에 유학 중이던 고마키 오우미 가 공( )小牧 江
감하여 일본에 귀국 후 지식인의 사회적 실천과 인터내셔널리즘을 취지로 한 문예잡지『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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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뿌리는 사람 을 발행하게 된다 차는 동북 지방인 아키타 에서 차는 도쿄에( ) . 1 ( ) , 2く 』人 秋田
서 발간되는데 당시 도쿄 유학 중이던 김기진, 5)은 차 도쿄판 잡지2 6)에서 행동하는 지성 에‘ ’

공감하여 조국의 민중 계몽을 위한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팔봉 김기진은 귀국 후 파.

스큘라 등을 결성하여 상아의 탑에 갇혀 예술지상주의에 젖어왔던 조선의 지식 청년들, KAPF

의 사회적 책무를 주장하며 대중예술운동 전개와 더불어 천도교계 잡지 개벽, 『 』7)에 클라르

테운동의 의미 앙리 바르뷔스와 로맹 롤랑, 8)의 서간 논쟁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왼쪽 사진은 파리의 개인박물관 소장의 클라를테 창간호 원본 오른쪽 사진은 파리의 페르 라,（

셰즈 에 묻힌 앙리 바르뷔스와 그의 맹우 묘(Cimetière du Père- Lachaise) Vaillant- Couturier ）

클라르테 운동은 최대폭력인 전쟁이나 권력에 이용당하거나 희생되기 쉬운 일반 시민(Clart )

들에게 특권층 혹은 권력층이 은폐하는 진실을 지식인들이 알기 쉽도록 알리는 것 그래서 만,

인이 빛 광명 클라르테 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보는 반( )

전평화 운동이다 제 차 세계대전으로 궤멸 상태에 빠졌던 유럽사회는 바르뷔스의 클라르테. 1

운동에 크게 공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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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앙리 바르뷔스(Henri Barbusse)9)는 세의 중년 작가였으나 년에 전쟁이 발발하자41 1914

독일군과 싸우겠다는 애국 일념으로 최전선의 참호부대에 지원한다.10) 그러나 전쟁터라는 곳

은 커다란 살육의 공간이었고 아군과 적이라는 구조에서 아비규환의 살인행위만이 존재함을,

깨닫는다.11)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옮겨진 바르뷔스는 그 곳에서 전쟁의 실태와 전쟁 구조

를 고발한 포화 분대의 일기 를 적어서 지에 게재한다 처참한 살육의le Feu( ) 1 L’Œuvre .『 ― 』

공간과 지옥 같은 싸움의 어리석음을 담담하게 토로한 전쟁 고발 소설은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보수적이고 호전적이었던 프랑스 문단에서 공쿠르상 을 수상하게 된, (Prix Goncourt)

다.

바르뷔스는 년 월에 전쟁 구조에 이용된 참전 용사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퇴역군1917 11 「

인공화연합 을 등과 창설하는데 년에는 만 명이A.R.A.C. Paul Vaillant Couturier , 1919 110」（ ）

넘는 회원과 개 지부를 갖게 된다3,000 .12)

한편 앞에서도 술했듯이 파리강화조약 및 베르사유조약에서 식민지 한반도 중국 산둥 베, ( , ,

트남 등 약소국의 항변이 무시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운동이나 운동 등의) 3 1 5 4

민족자결주의 민중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움직임과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 클라.

르테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바르뷔스는 자신의 소설 포화 의 속편인 의 명칭을 딴 반전평화운동le Feu( ) Clart『 』 『 』

클라르테 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한 바르뷔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 .

유산 상속은 불평등을 파생시키는 악의 근원이다 군대 깃발은 권력과 지배의 상징일 뿐, ,① ②

애국심이 아니라 나라를 달리하는 인간에게 강요된 교만하고 무정한 벽이다 지구에는 하나의 인, ③

종 밖에 없다 개혁은 국가단위가 아니라 전지구적 규모로 행할 것 만인 평등의 세계공화국을, ④ ―

추구한다 식민지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조직을 결성한다 아, ,⑤ ⑥

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전사한 아들을 나라에 바쳤다 라는 것은 그 죽은 아이의 인격체에(「 」

대한 필자 주 모독이다 종교의 계율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 종교를 자신의 마음속의 것으로 삼아- ) , ⑦

야 한다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미래 헌장의 제, ⑧

안.13)

인류의 평화적 공생을 주장하는 바르뷔스는 년 월 일자 시사신문인1919 1 17 Le Popula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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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프랑스의 싸우는 지식인에서 세계의 싸우는 지식인으로 를 게재하고 같은de Paris ,」 「 」

해 월 일에 클라르테 그룹의 결성 취지를 선언한다 그리고 명의 지식인들과 함께 년5 1 . 28 1919

월 일부터 격주간 기관지를 발행하게 된다10 17 .14) 년에는 기관지 만 부를 판매하였1920 2 1,000

고 그 즈음의 영어판 기관지에는 러셀의 이름도 등장하게 된다 후술하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 ,

출신이자 교수였던 러셀은 영국의 참전 반대를 주장하다 해고되었으나 년에 트리니티 컬1919

리지에 복귀 후 런던이나 헤이그 스페인 각지의 대학에서 강연을 갖고 노동당 대표단과 함, , ,

께 소련을 방문하여 레닌과도 회견을 갖는다 또한 베이징 국립대학에 초청되어 중국 각지에.

서 강연을 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다 한편 바르뷔스 역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

시15) 초대로 토리노에서 강연을 하는 등16) 프랑스 국내외에서 바쁜 활동에 쫓기게 된다.

초기 운동결성 때는 연극 등의 문화운동 평등한 인권보장을 주장하며 세계 시민연대를 지,

향한 바르뷔스는 이탈리아 파시즘 등에 의한 지식인들 탄압이 심해지자 운동 관철을 위한 사

상 표출을 정치적 행위로 나타내고 년에는 프랑스 공산당 입당을 통해 초기 구성원들과, 1923

의 내부 마찰을 빚게 된다 년 월부터 격주 신문은 잡지 클라르테 로 바뀌는데 필진. 1921 11 ,『 』

에는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 러셀 마티스 등에 루나차르스키 맥심 고리키 등이 참가하고, , , ,

창간호에는 파리 교외 개 프랑스 지방에 개 튀니지아나 알제리 등에 개 지부명이 게19 , 76 , 23

재되어 있을 정도로 지명도는 높아져 있었다.17) 그러나 내부 갈등으로 바르뷔스는 클라르테

조직과 결렬 후 시사잡지 세계 를 창간하여 지식인의 역할을 주장한 클라르테, le Monde ( )『 　 』

운동의 뜻을 계승한다 이 잡지는 년 창간 이후 년간 호를 발행하였는데 년의. 1928 8 353 , 1922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 년의 히틀러 정권이 대두하여 파시즘 정권의 폭압 정치가 유럽, 1933

사회를 강타하자 로맹 롤랑과 더불어 반전 반파시스트 대회를 제창하는 등 비폭력사회를 위

한 운동에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과로가 겹쳐서 바르뷔스는 년 월 일에 모스크바에서. 1935 8 30

세의 생을 마감한다 월 일에 파리의 묘지에서 이뤄진 그의 장례식에는 세62 . 9 7 Pere-Lachaise

계 각지에서 모인 만 명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50 .18) 인류의 평화적 공생은 살육의

、

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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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종이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에서의 시민 연대를 통해야만

가능함을 주장하고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던 평화주의자 앙리 바르뷔스에 의해 세

계의 지식인들이 평화공생을 논했던 클라르테 운동 그리고 바르뷔스의 염원은 년 현재, 2019 ,

다문화공생교육과 인권교육 시민교육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버트랜드 러셀의 활동3. 19)

영국의 사상가이자 수리수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교육학자 정치사상가 평화운동가 노벨, , , , , ,

문학상 년 수상자 등으로 알려진 버트랜드 러셀(1950 ) 20)은 세기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20 21)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년의 생애를 통해 인류의 평화적 공생과 자유를 위한 평화운동을98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다 러셀의 수많은 업적을 논하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기에 이 글에.

서는 앞에서 소개한 클라르테운동 관련과 년 월에 발표된 러셀 아인슈타인선언 을 중심[ ] 1955 7 [ - ]

으로 그의 활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두 운동은 국경과 민족 등을 초월한 인류의 존속을 위.

한 평화적 시민연대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무로서의 행동을 주장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

다 영국의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러셀이 파괴적인 전쟁 구조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영국.

의 흑역사라고 평가받는 보어 전쟁에서부터이다 징병제 반대와 여성해방 등의 평화운동과 더.

불어 전쟁 반대를 강렬하게 표명했던 러셀은 모교이자 직장이었던 케임브리지대학 평의회에

서 파면을 당하고 년에는 개월간 형무소에도 투옥된다 한편으로 제자이자 동료였던 비, 1918 5 .

트켄슈타인22)과 함께 분석철학은 물론 논리 철학 등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시대, .

를 이끌던 숱한 지식인들과의 교류와 더불어 호전주의 권력층의 전쟁도발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토로하였다 교수이기에 교단에 서서 가르친 제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스승의 양심 역시 강했다고 볼 수 있다.23)

러셀은 자신보다 인류의 생존과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권력의 모순에는 불굴의 저항,

의식으로 맞서며 인도주의와 자유 평등 의식으로 일관했던 인물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러, .

셀 자서전 등의 관련 문헌을 집필하고 러셀과 친분을 가졌던 히타카 가즈키 가 역, ( )日 一
설하는 러셀의 평화운동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 성격 분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24) 히타카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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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에 대한 평화운동의 기본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러셀은 제 차 세계대전 때에 반전운동을 한 이후 자신의 평화운동의 입장과 원칙은 일관하1 ,

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애와 청년 젊은이들 저자 주 에게 전하려하. ( - )

는 무한한 애정25) 부정과 기만과 독선과 압박을 용서하지 않는 의분과 정의감 생명을 걸고, ,

정신 몸을 던지는 저자 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효 불굴의 저항정신 그리고 휴머니즘에 철( - ) ,

저한 인도 자유 평등 평화의 기본원칙에 서있었다 게다가 그 실천을 통하여 일관한 것이 폭. , . .

력을 부정하고 법을 존중한다는 기본적 태도였다 러셀은 항상 룰을 존중한다는 준법정신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육성해 가는 기본적 요건이라고 말하였다 러셀의 평화운동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그 실천 그 자체와 더불어 이러한 기본적 성격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다.26)

사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해 온 러셀이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굴곡과 고독의 연속이었

다.27) 살 때 어머니와 누나가 디프테리아로 사망하고 살 때 아버지도 사망하여 살에 케임2 3 18

브리지대학 입학 때까지 형의 프랑크와 함께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세에 케임브리지대. 22

학 트리니티 컬리지 졸업 후 파리 주재 영국대사관원 트리니티 컬리지 특별연구원 런던대학, , ,

경제학부 주임 강사 트리니티 컬리지 철학 강사 등을 역임한다 그 사이에 첫 저서인, .

를 년에 집필하고 세 때 베를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German Social Democracy 1896 25『 』

득한다 그 뒤 년부터 제국주의자였던 그가 보어전쟁에 대한 평화주의자로서 보어측 사. , 1901

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세 때 영국 학사원 회원에 선정되어 년에 모교에서 윤리학, 36 1910

및 수리철학의 교수로 년 계약직을 맡는다 그러나 년 제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5 . 1914 1

도 선전포고를 하였고 전국민이 전쟁 분위기에 휘말리던 월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11

전개한다.

노동당에 입당한 러셀이 세였던 년 월에 모교 평의회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고 징44 1916 7 , [

병반대협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년에는 논문 독일의 제의 를 발표하여 법정 재판 결] . 1918 [ ]

과 금고 개월형을 받고 월부터 월까지 수인번호 번 에 투옥을 당한다, 6 5 9 Brixton Prison( 2917 ) .

년에 모교 복귀 후 그의 평화 공생을 위한 활동은 보다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나는데1919 , ,

당시 프랑스에서 결성된 반전평화운동인 클라르테운동 역시 그의 취지와 뜻을 같이 하는 것

이었다 국경을 초월한 세계 지식인들이 함께 하는 반전운동을 필요로 했던 러셀에 있어서 클.

라르테 운동은 자신의 의지를 잘 표현한 운동단체였다 평화 공생을 위한 그의 힘찬 목소리를.

아시아 각지에서 환영하였다.

년에는 베이징국립대학에 철학교수로 초대를 받고 상대성 이론과 다양한 철학 사상을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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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며 중국 각지에서 강연을 한 뒤,28) 일본 각지를 들러서 캐나다로 향한다.29)

년에 형이 작고하여 제 대 백작이 된 러셀은 년 세 부터 프린스턴에 이주하여 아1931 3 1943 (71 )

인슈타인과 친교를 맺게 된다.

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년 월 일에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을 하게 되는1950 , 1955 7 9

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년의 캐나다 퍼그워슈회의 로 이어지게 된, 1957 (Pugwash Conference)

다.

세가 되던 년 월에 를 발족하여 초대 총86 1958 1 CND Camapign for Nuclear Disarmament（ ）

재로 취임하였고 년에 백인 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을 맡게 된다 같은 해 월에, 1961 ( ) . 2百人
영국 정부의 핵정책에 항의를 표하였고 월에는 백인위원회가 영국 국방성 앞에서 시위 농성, 9

을 한 이유로 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그 해 월에 브릭스턴 형무소 부속 병원에 주일간2 . 11 1

구속되기도 했다.

년 월부터 베트남 반전활동을 시작하여 세가 되던 년에는 제 회 국제전쟁범죄1963 8 95 1967 1

법정 통칭 러셀법정 을 스톡홀름과 코펜하겐에서 개최하였다 세에 러셀 관계 문서를 캐나( ) . 96

다의 맥매스터 대학에 매각 당시 러셀은 소련의 체코 침공을 비난하는 운동도 전개(McMaster) .

하였으나 년 월 일 영국의 북웨일즈에서 세 개월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1970 2 2 , 97 10 .

러셀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 멸망을 초래하는 전쟁과 핵사용을 반대하며 인류의 존

속을 위한 평화를 염원하였다.30) 그의 의식은 휴머니즘에 기인한 것이었고 인간과 자연의 생,

존 자유와 평등 속에 구축되는 평화 구조를 위해 활동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지식인들의 사, .

회적 책무와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위한 활동에 자신을 아끼지 않고 참여하였던 것이다.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4. -

러셀은 일생을 통하여 인류의 평화적 공생과 그릇된 핵무기 사용 잔인한 전쟁 구조에 반대,

하며 평화사회의 유지를 역설한 평화운동가였다 작가로서 최전선에 지원하여 전쟁을 체험하.

며 그 잔혹함을 세상에 고발했던 바르뷔스의 반전 정신과 함께 평화 운동을 한 러셀은 수학

자 철학자 윤리학자 논리학자 과학자로서의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 일찌감치 전쟁과 생명의, , , ,

존엄 권력층의 사욕과 민심 이용 등을 깨닫고 있었기에 거대한 폭력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与

叙伝



- 10 -

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세계의 지식인들과 연대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어전쟁.

과 제 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며 사회전체가 야만적 폭력에 침묵하였기에 인류(2ndBoerWar) 1~2

문명이 파괴되고 미증유의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음을 주장해 온 러셀은 한결같은 휴머니즘으

로 평화와 자유와 전쟁반대의 신념으로 행동했다 년에는 자신의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1922-3

교수직을 떠나 보수당의 아성이라 불린 첼시에서 노동당 후보로 입후보를 했으나 낙선을 하

며 정치는 포기한다 그 뒤 미국 강연 여행과 논리학 등의 왕성한 집필력으로 다량의 저서를. ,

출판하였고 시카고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하버드대학 객원교수 등의 교단을 거친다, , , .

클라르테운동에 함께 참가했었던 많은 지인들 속에서도 특히 과학적 지식을 가졌던 러셀이

아인슈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당연했으나 그들이 친분을 쌓기 시작하는 것은 러셀이

세가 되던 년에 프린스턴으로 이주해서였다 아인슈타인도 러셀을 높이 평가하였는데71 1943 . ,

예를 들면 러셀의 저서 서양철학사 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극찬을 하고 있『 』

다.

버트랜드 러셀의 서양철학사 는 대단히 귀중한 책이다 이 위대한 사상가는 대단히 통쾌.『 』

한 신선함과 독창성 혹은 먼 고대와 그 시대의 것의 생각에 공명하는 예리한 감수성을 표하,

고 있는데 이것들을 대신하여 찬미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드라이?

한 그리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시대에 이처럼 현명하고 훌륭하고 용기 있는 것과 동시에 유모,

어에 넘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31)

러셀은 아인슈타인과 과학적 지식 특히 핵무기 수소폭탄의 인류의 사용 등에 대한 그동안, ,

의 불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거듭했고 그 결과는 년 월 영국 상원의원에서의 연설, 1945 11 ,

을 통해 수소폭탄의 실용화를 예언하고 인류의 존속 위기에 대해 역설한데서도 알 수가 있,

다 년 월 일에 있었던 인류 최초로 사용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의 충격은 반전주의. 1945 8 6

휴머니스트 러셀을 분노로 치닫게 만들었고 그의 과학적 지식과 핵무기사용의 현실성은 평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수소폭탄.

확산을 저지하고 전쟁을 없애려면 지구사회의 평화질서를 창조하는 세계정부를 만들어서 대

응해야 한다는 세계정부운동도 동시에 전개하게 된다.

년에는 년에 간행한 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프린스턴1950 1929 Marriage and Morals ,

고등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 핵무기 사용 수소폭탄의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며 인류의 존속에 대해 논하게 된다.32) 다음해에 New Hopes for a Changing World,

을 출판하였고 년 월에는 그해 월에 실시된 비키니The Wit and Wisdom of B. Russell , 1954 12 3

수소폭탄실험으로 인해 원자폭탄의 배의 파괴력을 가진 위력을 알게 되고 그 위기감을1,400 ,

방송을 통해 호소하게 된다BBC .

叙伝

叙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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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 Writings of Bertrand Russell 1903-1959 에는 인류의 위(SIMON AND SCHUSTER) [

기 로 간행되어 있으나 에(MAN’S PERIL)] WREN LIBRARY(Trinity college, Cambridge Univ.)

소장된 러셀의 친필 원고에는 라는 제목으로 적혀져 있다[The Implication of the H-Bomb] .33)

이 호소문 첫 내용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류의 위기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인종차별과.

사상적 갈등으로 분열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초월한 인류 전체의 존속을 염려하는 그

의 휴머니즘적 호소를 다음 첫 문장에서 엿볼 수 있다.

I AM speaking on this occasion not as a Briton, not as a European, not as a member of a

Western democracy, but as a human being, a member of the species Man, whose continued

existence is in doubt. The world is full of conflicts; Jews and Arabs; Indians and Pakistanis;

white men and negroes in Africa; and, overshadowing all minor conflicts, the titanic struggle

후략between Communism and anti-Communism.( )34)

이 원고는 인간으로서 인류 존속을 간절히 바라는 아래 말로 맺고 있다.

I appeal as a human being to human beings; remember your humanity, and forget the rest.

If you can do so, the way lies open to a new Paradise; if you cannot, nothing lies before

you but universal death. Bertrand Russell.35)

그러나 러셀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인류가 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면 전쟁과

핵무기로 인한 인류의 파멸이란 없을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저항정신을 관철하였다.

평화에의 길이냐 인류 자멸의 길이냐 우리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선택하는, , .

것이 좋은지를 나는 오히려 예언할 마음이 없다 인류는 과연 앞으로 계속 생존할 것인가?…

나는 당연하다 고 절대 확신하고 있다‘ ’ .36)

핵분열 핵융합으로 거대한 파괴력을 행할 수 있는 수소폭탄의 인류사용을 저지할 방법으로,

러셀은 과학자 및 지식인들의 세계적 연대였고 무엇보다 세계과학자들의 책임 있는 양심적,

결의라고 생각하여 년에 인류의 위기 로 발표된 방송의 논지를 아인슈타인에게 송부1955 [ ] BBC

하여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려한다 평소에 존경하고 신뢰하는 러셀이었기에 아인슈타인의.

추천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에게서 서명이 모여졌고 아인슈타인 역시 사망하기 이틀 전에 성명,

서에 사인을 하여 러셀의 신념어린 행동을 응원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년 월 일 웨스트민스트 사원 근처의 에서 열린1955 7 9 , Caxton Hall Press



- 12 -

에서Conference Max Born, Percy W. Bridgman, Albert Einstein, Leopold Infeld, Frederic

Joliot-Curie, Herman J. Muller, Linus Pauling, Cecil F. Powell, Joseph Rotblat, Bertrand

의 노벨상 수상자 및 과학전문가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그Russell, Hideki Yukawa .

성명문에는 수소폭탄의 위험성과 인류 전체의 파멸의 위기 향후 결코 인류의 전쟁에 사용해,

서는 안된다는 과학자들의 결의안 채택과 세계과학자회의 퍼그워슈회의로 발전 의 의의를 선( )

언하게 되고 일명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 으로 전세계의 언론에 알려지게 된다 그들의 과학, [ - ] .

자적 양심과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뜻은 세계과학자회의에 계승되어 퍼그워슈회의는 그 뒤 세,

계 각지에서 개최를 하며 과학과 평화의 의미를 되살리는 권위 있는 회의로 발전하고 있다.

러셀은 동시에 원자력 수소폭탄 금지의 시민운동을 한층 더 강하게 호소할 필요성을 느끼

고 년에 핵병기철폐운동 의 총재가 되어 트라팔가 광장에서 대중집회 평화행진 히1958 (CND) , ,

로시마 데이 원자력수소폭탄금지국제회의 등을 지도했다 년에는 영국정부의 핵정책에, . 1960

저항하는 행동부대 위원회 를 조직 년 월 일에 만 명이 군집한 트라팔가 광장에[ ] . 1961 2 8 2百人
서 러셀은 인류가 살기위한 데모 행진 의 선두에 섰고 같은 해 월 일에는 하이드파크에서[ ] , 8 6

히로시마 데이의 행동으로 유죄를 받아 금고형을 선언받았다 세 고령의 러셀에게 두 번 다. 88

시 이런 데모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하겠다는 당국의 제안을 받으나 영국이 핵정책을[

계속하는 한 결코 불복종 운동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고 공언하며 형을 달게 받았다 그의, ] .

굳은 신념은 월 일의 대집회는 물론 년만의 폭설 속에 열린 월 일 만 명을 동원10 29 , 60 12 9 , 5

한 대회를 개최하여 오직 인류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을 세계에 표명한다.37) 그의 강한 의

지는 년 월 일에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양한 평화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국제적1970 2 2 ,

분쟁 해결과 전쟁 부정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위한 세계의 의식있는 시민들의 자성을 촉구하,

며 협력하려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보듯이 클라르테운동이나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 등은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한 양심[

의 연대 를 뜻하고 지식인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무를 통하여 진취적인 미래 만들기를 하는] ,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된 자원과 체제가 다른 국가가 공존하는 동아시아 공간에서 어떻게 다가가고 공생을 모

색해야 할지 상호이해를 촉구하는 지성적 모임과 목소리가 필요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 특히, ,

동아시아 사회의 평화적 공생에 대한 교육이 사회과에서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사회적 효율성 운동과 사회과의 출발5.

그렇다면 사회과가 탄생한 미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주지하는 내용이지만 재확인해 보기?

로 하자.

년대 미국의 공업 생산고는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정상에 오르는 이1850 .

산업혁명 의 진행과정에서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큰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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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경험하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도시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 혹은 재편성이 이루어지면.

서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특히 언어와 종교가 다, , ,

른 동남유럽으로부터의 이민까지 늘어나는 세기의 전환기 세기 말 세기 초 에는 사회통(19 20 )～

합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클로즈업되었던 것이다(Social Integration) .38)

이러한 정황 속에서39)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시작되었고 당시의 교육에 대한 진

보주의적 생각과 맞물려 종래의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교육관에서 벗어나 어린이 자신이 필요

로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제안되기 시작하였, ,

다 학교교육의 사회적 효율성제고운동 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Social Efficiency Movement) .

사회적 효율성제고란 사회적 통합과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민 시민(

적 효율성 그리고 미국의 번영과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동생산성을 갖춘 시민 산업), , (

적 효율성 으로서의 자질 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자랑스럽고 선량한 미국인 능력 있) , , ,

는 미국인을 기르자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민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자면 미국인으로의. ,

동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Melting Pot .

이러한 사회 교육운동의 결과 개발된 사회과가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에는 시민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중핵. (Core)

으로서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자질 을 육성하는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Good Citizenship) .40)

사회과의 앵글은 미국 사회의 통합 질서 번영에 맞추어져 있었고 세계의 평화 공생은 그, ,

앵글에 잡혀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효율성제고운동의 결실의 하나로서 년 전국교육연합회1913 (National Education

는 중등교육재조직위원단을 조직하고 그 산하에 위원회를 두었는데 그중Association NEA) 12

하나가 사회과위원회 였다 이 사회과위원회가 년 정식으로(Committee on Social Studies) . 1916

교육과정 안에 사회과를 두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회과가 탄생하게 되었다.41)

이때 탄생한 사회과의 교과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미국의 사회과는 훌륭한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시민이란 특히.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시 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을 갖는다 또 사회과는 당연히 세.

계공동체 의 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가 간(World Community) .

의 상호우호를 향하는 첫걸음은 국가적 이상과 능력 충성심 자존심을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 , .

서 국가적 이상을 이해하고 충성심을 기르는 것을 중등학교 사회과의 특별 목표로 삼지 않으

면 안 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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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가 성립할 당시 미국은 다문화사회현상의 진행 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

적 통합이 흔들렸고 그 때문에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 시민적 자질의 육성이,

요구되었다 다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생하는 방안의 모색이 아니라 당시 미국의 주류. ,

문화 가치에의 동화를 추구하는 교육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

사회과가 추구한 공생 평화 민주주의 교육의 실체6.

이 가르치려 했던 공생 의 구조1) Global Education “ ”

년대 두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서북유럽에1970 , .

서 개발 전개된 개발교육 이고 또하나는 주로 연구 레벨에서 화려하(Development Education) ,

게 논의된 미국의 이다Global Education .

개발교육은 남북문제 즉 세계의 불균형 혹은 종속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다문화교육의

한 계보로 치부될 수 있다.43) 이에 대해 은 세계를 상호의존하는 시스템으로Global Education

이해하고 세계의 불균형 관계에 대해서는 경시 내지 무시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세계관에, .

토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이 곧 이다 미국의Global Education .

기준에 따른 이라는 세계의 폭주Globalization “ ”44)가 지속하는 한 세계는 미국이 군림하는,

상호의존 즉 미국에의 의존 시스템일 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시민적 자질은,

미국에 대한 프라이드와 충성심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은 상호의존하는 세계의 구조와 타국가타지역타문화를 이해하고 협Global Education

력하는 태도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의 전개를 제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

를 서로 다른 문화나 인간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공통 의 룰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집‘ ’ , ‘ ’

합체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45)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룰이나 생각이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혹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룰이고 생각이다 결국 이 가르치고 육성하려, . , Global Education

고 했던 상호의존의 시스템으로서의 세계 속에서의 공생의지란 미국 중심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평화 타자와의 공생은 안중에 없. ,

었던 것이다.

미국의 사회과는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려 했나2) ?

걸프전쟁에서 이라크 전쟁 전후까지 미국의 사회과에서는 이라크에 초점을 맞춘 수업계획,

이나 교재구성의 논의가 활발했다 이라크야말로 악의 축 으로서 이를 응징하고 평화롭고. 「 」

민주적인 국가 건설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조로 은, Social Education “Teaching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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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집으로 엮기도 했다and Democratization” .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년 월호 에는 대학2002 11/12 Social Education Brown Watson

가 기획한 이라크 문제의 학습계획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Crisis with Iraq: A

이 게재되어 있었다Lesson Plan” .46) 이 학습계획은 이라크 문제의 핵심을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는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

일 로 전제해놓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의 전략적 선택과 각 선택의 목” , 3

표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 단독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는 선택 이 선택은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①

량 파괴 무기를 제거하고 후세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더 이상의 무기 개발을 차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견제할 수 있다 다만 이 선택.

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장에 투입하는 미국인의 인명, ( )

피해 군사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대량 파괴 무기를 제거하는 선택 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합: UN②

의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 무기를 포기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녕과, ,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세인에 의한 생화학 핵무기의 제조가 계속될 가능. , ,

성이 높고 그 경우 이나 미국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UN .

미국의 대외 정책을 축소시키는 선택 미국이 테러나 국제 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③

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국제 테러의 타겟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라크와의 국제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세인의 대량 파괴 무기는 결국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할 것이. ,

다 미국의 지원 없이 의 무기 축소 계획은 성공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세계의 안전보장. UN

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석유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적 이권이 손상. ,

된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 자체는 일반 매스컴에서도 다루고 있었던 수준의 것이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이 큰 사회과교육의 저널.

이 제시한 학습계획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용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었으

리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이 학습계획을 든 까닭은 미국의 사회과 세계의 사회과 혹은 사회과적인 교과( )

가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

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가르친 가르치려 한 것은 이라크와 중동지역의 평화를. ( )

모색하려는 교육적 노력도 아니었고 이 지역 주민들의 인권 행복 보장을 위한 것도 아니었,

다 이라크 침공이 끝난 후 후세인은 생화학 무기도 핵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침공의 배. , ,

후에는 석유 이권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암투가 계속되어왔다는 사실들만 밝혀지고 있다 위의.

학습계획 자체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짜여져있을 뿐이며 그후 미국의 사회과 주변은 이, , , ,

라크 전쟁이 결과적으로 이라크 내전 나아가 시리아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

이 처참한 희생을 치러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과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아니라 국가 혹은 권력의 이익과 안정을 위한 내용을 가르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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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열로 보자면 이나 논의 이전에Global Education Teaching Peace and Democratization

사회과는 미국 국내에서 많은 비판과 변화에 견디며 성숙해왔다 전문 과학 학문 연구에 익. ( )

숙한 사람들로부터는 잡동사니 교과라고 놀림 받기도 했고 사회과학의 교과이어야 한다“ ” ,

는 주장과 그쪽으로의 연구가 왕성했던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사회과.

는 시민교육의 교과 사회과학의 교과 사회 문제 를 탐구하고 사고하는 교과라는 전통은 이어, , ( )

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제 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미국의 국력을 타고 사회과가 수출되는데 그중에서도 일본과2 ,

한국이 모범적인 수입국이었다.

일본은 종전과 함께 공민교육쇄신위원회 를 설치하고 종래의 역사 지리 공민 수신 에“ ” ( )

대한 반성과 함께 그에 대신하는 교과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연합국군최고사. , GHQ(

령관총사령부 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과위원회 를 새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새교과) “ ”

문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년의 학습지도요령 교육과정 에 사회과가 등장하게 된1947 ( )

다.

처음에는 사회과에 익숙하지 않았고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등의 학문적 공격도 심각했지, , ,

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회과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육성하는 교과 로서 다른 교과와 다름없이 학교교육 속에 정착해갔다” .47) 그런데 년1980

대에 들어서면서 전후 정치의 총결산 을 외치는 우익 정치세력이 커갔고 교육의 영역에서“ ”

도 국가주의적 색깔이 짙은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진보 성향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재.

검토가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희생이 된 것이 사회과였다 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 1989

통하여 고등학교 사회과를 해체해 지리역사과와 공민과로 분할하고 만 것이다.48) 중학교 사회

과 내용은 원래 지리 역사 공민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 ,

교 사회과의 해체로 전쟁종결 전의 공민교육 체제로 돌아간 셈이다 그 시점에서 일본의 학교.

에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 는 없어지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 .

이후 일본의 우경화와 더불어 진보적 교육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받아온 교육기본법이

애향 애국심의 함양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법률로 개정되었다 년 또, (2006 ). ,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 중국 침략 태평양전쟁 등의 가해적 범죄행위 는 소위 자, , “ ” “

학사관 에서 나온 것이므로 학교교육을 통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극단론까지 나( )”史
오고 있다.

일본의 사회과에서 평화 공생의 교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과와 평화 공생의 교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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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만들 때 그 구성원의 자질 형성을 통한 합의와 통합을 이루기 위하,

여 교육의 체제 내용 방법을 정비한다 남겨진 많은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

근대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근대교육의 보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해방과 함께 한국이 추구하는 국가상에 맞추어 교육을 정비해야. ,

했고 무엇보다 교육의 식민지청산을 서둘러야 했다 그리고 식민지청산 작업의 가장 기본적, .

이고 핵심적인 것은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인간 개인 형성을 위한 교육의 확립이었다 식민지( ) .

청산이란 친일분자 로 결정한 몇 사람에 대한 포퓰리즘의 단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것, “ ”

이다 한국 사회에서 본다면 한국에 뿌리내린 일본의 국가주의 집단주의 군국주의의 잔재를.

쓸어내는 일이다 한국의 교육 속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 성. (

문화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 어린이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의 혁, )

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 차원에서의 식민지청산 작업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이라는 큰 장애가 있었다고 하여도 뒤늦게 년 처음으로 만들어, , , 1955

진 한국의 교과과정 당시 일본에서의 표기법에 따라 커리큘럼을 교과과정이라고 함 은“ ”( .)

년 및 년 판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거의 베껴놓은 상태였다1947 1951 .

식민지청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하에서 동서냉전,

체제의 첨병 역할을 해야 했던 한국이 극도의 선택제한상황 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 ”

이다 그러나 교육 문제에 대해 탈식민지적 양식에 바탕을 둔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생산할. ,

수 있는 지식의 빈곤 과 빈곤의 공간에 채워진 배타적 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해왔다는 사“ ”

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빈곤과 배타로 인한 한국 교육과정의 부적절성이 지금도 지.

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 아래 미군정 교수요목에 따른 한국의 새교육 이 시작되었다 그 새교육의, “ ” .

꽃이 사회생활 이었다 식민지 시대의 역사 지리 공민 혹은 수신 이 군국주의 교육의 상“ ” . ( )

징이라 하여 이들 교과목의 교수를 폐하고 미국의 새로운 교과 를 사회생활이라Social Studies

번역하여 교수요목에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교과가 사회를 종합적 혹은 통합적으로 이.

해 인식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해왔는지에 대,

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과의 실천 과정 교과과정 교과서. ( , ,

수업 에서 식민지 시대와 같이 역사 특히 국사 지리 공민 일반사회 으로 분할되어온 것은 청) ( ), , ( )

산되지 못한 배타적 이기주의의 식민지 잔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친일 단죄의 에너지원이 되.

고 있는 포퓰리즘 역시 식민지 잔재와 똑같은 배타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구조 속.

에서 평화와 공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새교육의 꽃으로 한국의 교육과정에 등장한 사회과였지만 사회과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식민지 교육의 인습 때문에 사회과는 여전히 역사 특히 국사 지리 공민의 국가주의적 내용( ), ,

을 주입하는 암기과목 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갔다 사회과는 민주사회의 주체인 시민적 자“ ” .

질의 발달에 공헌하는 본질교과49)로서의 역할이나 기능보다 국가 권력 의 체제유용성( ) (体制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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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답하는 도구교과로 전락해간 것이다) .用性
정부수립 이후 사회과교육의 주어는 민족 국가 애국 반공 방일이었고 한국전쟁을 겪고( ) ,

군사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국가의식의 고취 애국애족 반공태세의 강화가 더더욱 강조되면, ,

서 사회과는 지식 과학 의 영역을 벗어나 프로파간다적 이데올로기의 세계로 비상하고 있었( )

다 부모가 총살되고 자신에게 총부리가 겨눠진 상황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

싫어요 라고 외쳤다는 거짓말을 싣고 있었던 교과서야말로 이데올로기의 세계로 비상하는!”

불행한 교육의 상징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최근 사회과는 좌우 정치세력의 이념 갈등의 장이 되어왔다 느닷없이 국사교과.

서의 국정화를 꾀하는 정치권력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는 해프닝도 겪어야만 했다 사회과 안.

에 위치하고 있던 국사를 독립교과로 떼어내어 해괴한 불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

이 년 그리고 년이 지난 년 국사는 겨우 사회과로 회귀할 수 있었다1973 , , 20 1992 .50) 그 국사의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무지한 것이었다 이처럼 국사교육을 둘러.

싸고 정치세력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국사 내지 사회과에서 객체화된 가치 일반화,

된 지식보다 체제 자기 권력 정당성을 위해 비약 전화 일괄 의 논리로 체( ) ( ) ( ) ( )化 一括
제 이외 타자 를 배제하는 이념적 내용을 가르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 )

다.

한국의 사회과교육 혹은 역사교육이 정치세력이 말하는 민족 국가라는 집단의식의 함양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실천을 강요받는 한 사회과가 평화 공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에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기관인 조선학교 가 있다 조선학교는 해방, “ ” “ ” .

과 더불어 귀국하려는 동포들이 자식들에게 조국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동포 모두의 민

족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조선학교의 설립 운영의 중심이었고 민족교육의 거의 모든 교재를. , ,

개발 보급하던 재일본조선인연맹 조련 이 일본공산당과 이어져있다 하여 일본당국과, “ ( )”

에 의해 이 학교가 탄압을 받고 조련이 북쪽의 조선을 지지하는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GHQ ,

조선학교의 성격 교육방향과 내용이 바뀌게 된다 년에 조련이 해산되고 년 월에, . 1949 , 1955 5

재일본조선인총연합 조총련 이 결성되면서 조선학교는 모두 조총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 )” (

국 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경위를 거쳐 오늘날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기관은 각종학교 정규) . , (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인 조총련의 조선학교와 한국계 사립학교 학교교육법상의 정규학교) ( )

및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민단 이 관리 운영하는 각종학교 도쿄한국학교가 존재하게 되었“ ( )” ,

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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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는 조총련내의 교과서편찬위원회가 편집하고 학우서방 조총련 산하의 출판사 이 발( )

행하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사회 중급부 현대조선력사 고급부. , ( 2, 3), ( 1, 2,『 』 『 』

등에는 한국에 관한 기술도 많은데 특히 해방 직후의 혼란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3) , , .

남조선 인민의 투쟁 부분은 한국의 어느 교과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양적“ ” .

인 상세함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조선의 이데올로기에 토대한 사실의 해석이다 해방.

후 김일성 주석님의 가르침 을 따르지 않았기에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의 정치적, “ ”

정당성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혁명 운동으로서의 민주화운동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으로는 타당성이 결여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 기술. , ,

을 포함하여 체제유용성을 최우선시키고 있는 비약 전화 일괄의 논리가 조선학교의 교과서,

를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의 조선학교 교육에서는 귀국의 꿈을 안고 조국의 말을 가르치던. ,

초기의 민족교육에서 볼 수 있었던 조국에 대한 향수와 같은 원초적인 정서적 내셔널리즘은

찾아볼 수 없다 거기에는 강화된 배타적인 정치적 내셔널리즘의 교육이 존재할 뿐이다. .

조선학교의 역사교육을 통해 체제가 달라도 자기 권력체제를 위한 교육 자기 권력의 논리,

에 따라 타자의 역사를 가늠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서대립의 구도가 붕괴되고 글로벌 사회가 열리고 있다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안팎으로,

적대와 배타의 구조적 한계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좌우에서 반공 종북의 응수가. -

오가고 보수와 진보가 친일 반일로 둔갑되어 새로운 증오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민족을 강조, - ,

함으로써 배제와 포용의 대상을 분명히 가르는 마술도 볼 수 있다 지역간 계층간 남녀간. , , ,

세대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 내지 심화되고 있으며 장애자 성적 소수자 외국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 약자를 배제하려는 풍조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정황.

이 사회과교육에 투영되어 아직도 한국의 사회과교실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약속,

하는 평화 공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교수 학습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

나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 시민의 시대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식민지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 사회인만큼 한국의 사회과는 평화 공생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평화 공생교육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준비에 대한 합의의 폭은 넓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그러한 합의가 교육현장에 반영되어 내일을 짊어질.

아이들이 차세대 평화사회를 이끄는 선진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사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0 -

참고로 이번 기회에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나 정서의 기초적인 발달이 기대되는 초등학교의, ,

사회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역사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에서 보는 한 평. 5-2, 6-1 “

화 나 공생 의 학습을 위한 기술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 ” .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우는 일,

도 잦아졌다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을 둘레에 도랑을 파고 나무. ,

로 성벽을 세워 방어하였다 교육부 사회 쪽.( 5-2 , 21 )「 」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한국의 역사 국가 는 지배와 피지배 전쟁과 배타의 구도 안에서 시작( ) ,

되고 있다 이어 삼국 및 후삼국의 영토 확장과 통일전쟁 밖으로부터의 침략과 이에 맞서 싸. ,

운 살수싸움 안성싸움 몽고의 침략과 고려왕조 및 삼별초의 저항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 , , , ,

고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역사가 큰 비중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외부로부터 수없, 6 25 .

이 침략을 당해왔지만 이를 극복하며 발전해 온 한국의 역사를 꼭 대립과 갈등의 구도 안에,

서 가르쳐야만 할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립과 갈등의 구도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

것은 전쟁뿐만 아니다 침략이나 전쟁상태를 벗어난 국제관계도 그렇고 월항. , 4 19, 5 18, 6

쟁과 같은 민주화운동도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 구도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침략이나 독.

재와 같은 불의의 갈등에 저항하며 오늘 여기에 이른 한국인의 역사를 이제는 승화된 평화

공생 조화의 구도 안에서 가르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싶다.

처참한 전쟁의 실상을 통해서 평화를 갈구하게 하고 대립과 갈등의 학습을 통해서 공생과,

조화의 의지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오히려 전쟁이란 정치. ,

권력 적 욕망의 연장선상에서 발발하는 것이고 전장에서 요( ) (Carl von Clausewitz, 1780-1831),

구하는 애국심이란 상대를 죽이고 나 자국민 를 죽이는 의지 일 뿐이라는 사( ) (Bertrand Russell)

실을 선현들이 가르치고 있다 대립 갈등 배타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 공생 조화를 추.

구하는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합의할 수 있는 최고의 보편선인 인간의 존엄성 생명,

의 소중함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다 집단적 속성이 아니라 개개인의 존재와 개성의 가치를.

찾고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인간에 대한 충성(Hannah Arendt, 1906-1975), (Martha C.

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공생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Nussbaum, 1947-) .

차세대를 보다 성숙한 선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과는 내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

화 공생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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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평화학습의 교재구성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남 호 엽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서론.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이때 공존. ,

을 위한 협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 .

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문제해결이 진행될 때 사회의 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폭력적인 문제해, . ,

결의 양상으로 전쟁이라는 상황의 경우 사회 전체의 공멸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갈등의, .

발생은 필연적인데 이것의 해결 과정에서 평화의 과제가 등장한다 이른바 평화는 갈등을, . ‘

해결하고 정의의 기준을 존중하며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 한’

다 박정원 역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Harris & Morrison, 2003, , 2011, 31).

정의 와 인권 의 존중이라고 할 때 이는 평화의 의미가 가지는 다채로움을 시사한다‘ ’ ‘ ’ , .

인간 사회에서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은 매우 목적의식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다 평화의 추구는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의 차원이다. . Harris &

이 보기에 평화를 위한 전략을 가지로 유형화되는데Morrison(2003) 6 ,1) 힘을 통한 평화 정의를,

통한 평화 전환을 통한 평화 평화주의 정치를 통한 평화 지속가능성을 통한 평화 평화교육, ( ), , ,

등이 있다 박정원 역 이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데 각각이 장단점이 있다 이( , 2011, 37). , .

중에서 평화교육은 평화가 무엇인지 왜 평화가 달성되지 않는지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것‘ , ,

인지 등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평화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이다 박정원 역 평’ ( , 2011, 37-47).

화교육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요.

컨대 평화교육은 평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서 그 위상이 있다 인간 사회의 갈등은 개인, .

간 집단 간 지역 및 국가 간 등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한다 인간사회의 갈등이 항구적이라, , .

면 교육을 통한 평화 추구 전략이 가지는 의의가 강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맥락에, .

서 평화학습을 도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즉 글로벌 평화학습을 실천할 때 시도할 수 있는 교재 구성 방식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

남호엽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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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평화학습의 논리.Ⅱ

평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평화교육이 가지는 위상을 고려하건대 학교교육 속에서 평화교육,

의 접근법을 세련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평화교육의 실제를 추구할 때 무엇보다도 그 방향성. ,

을 설정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예컨대 평화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가지 정도로 회자되. , 10

기도 한다 평화 개념의 풍부함을 파악하기 공포를 다루기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 , , ,

쟁행위를 이해하기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미래지향성을 갖도록 하기 과정으로서의 평, , ,

화를 가르치기 사회정의를, 수반하는 평화개념 정립하기 생명존중을 자극하기 갈등을 비폭, ,

력적으로 관리하기 등이다 박정원 역 이러한 평화교육의(Harris & Morrison, 2003, , 2011, 55).

목적들은 방향성 제시라는 의의도 있지만 동시에 교육내용의 윤곽을 일정하게 드러내 보이기

도 한다 아울러 각각의 목적들은 서로 의미 연관성을 가진다 즉 가. , . , Harris & Morrison(2003)

주목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목적은 글로벌 평화학습의 논리 정립 측면에서 볼 때 상호연관적,

인 사고를 요한다 예컨대 안보와 전쟁 문화 간 이해 생명존중 등과 같은 사안은 글로벌 맥. , , ,

락에서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 이해와 해결책의 추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컨, .

대 가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는 글로벌 시민의식의 전제조건이며 글로벌, Noddings(2005) , ‘ ,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것은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도움 이 된다 연세기독교교육학 포럼 역’ ( ,

2009, 41).

평화학습은 글로벌시민교육의 접근 사례로 다루어질수록 교육의 논리가 충실할 수 있다 인.

간 세상의 갈등을 글로벌 구도에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추구할 때 글로벌 시민교육의 논리에,

기반한다면 그 무난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볼 때 워커블 피스의 교육과정은. ,

여러 모로 시사점을 준다 이것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련이 있는 역사적 및 동시대적 사건.

상황 아래에서 갈등 분석과 그 해결을 위한 개념과 기능을 가르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연세기독교교육학 포럼 역 글로벌 시민교육의 측면에서(Smith & Fairman, 2005, , 2009, 90).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은 일련의 단계가 있다 갈등 분석 관점 취득하기 경청. → →

과 소통 기능 협상기능 시민참여기능 등이 그것이다 연세기독교교육학 포럼 역( , 2009,→ →

즉 다양한 맥락에서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갈등의 해결책94-104). , ,

을 마련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학습자의 현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양의 증진까지 나,

아가도록 의도하고 있다 요컨대 글로벌 평화학습의 논리는 도덕적 감정론의 측면에서 평화. ,

의 의미를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교육받은 마음 상태를 형성하도록

한다 즉 합리적인 사회인식의 과정 속으로 글로벌 평화학습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자들. ,

각자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교육받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적인 평화 옹호자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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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년 일본에서 출판되고 년 한국어로 번역된 어린이용 도서 평화2002 2009 <

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 전 권 이다 이 시리즈물은 평화에 관한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종> ( 5 ) . ‘

합한 평화교육책 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학습자용 평화학습 교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 .

다 각 권별 저자는 다음과 같다. .

표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 목록1. < >

2. 사례 연구 및 내용 분석법

본 연구는 사례 연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때 사례는 가 보기에 한계가. Stake(1995) ,‘

있는 하나의 체계 이자 통합적 체계 이다 홍용희 외 역 사례연구는 일반화보다’ ‘ ’ ( , 2000, 22).

는 특수화에 그 목적이 있고 사례 자체의 이해를 강조한다 홍용희 외 역 본 연구( , 2000, 29).

에서 사례는 종합적인 평화교육책 을 표방하고 있는 어린이용 도서 평화를 배우는 교실‘ ’ < >

시리즈 전 권 이다 이 시리즈는 명시적으로 평화교육을 위한 교재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5 ) .

있기에 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교재구성방식에 주목한다, .

또한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법으로는 양적 내용 분석법과 질적 내용 분석법을 병행한다 전.

자는 연구 자료 권 각각의 내용이 어떤 지배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였5

다 예컨대 표 에 제시된 것처럼 각 권의 내용이 인식의 흐름 속에서 가지는 특성을 판단. , < 3>

할 때 선택하는 분석법이다 그리하여 시리즈의 권은 평화의 의미 탐색을 주로 행하면서도. , 1 ,

평화를 해치는 갈등 상황의 극복에도 보조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으로 분류한다. 1

권의 전체 개의 시 작품 중 명시적으로 평화 만들기 방식에 초점을 둔 이야기는 개이고18 2 ,

나머지는 평화의 의미 규정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질적 내용 분석법은 의미 분석의 기본 범주를 평화의 의미 탐색 과 평화 만들기‘ ’ ‘

의 방식과 참여 주체의 형성 이라는 차원으로 설정하고 난 뒤 각각의 인식 계열성을 세부적’ ,

으로 포착한다 즉 평화의 의미 탐색이 수행되는 전략들의 다양체를 살펴본다 평화 만들기의. . .

방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략들이 차별적으로 구사되고 있는지 포착하려고 한다.

평화를 배우는
교실

제목
저자

역자
글 그림

권1 사람들은 왜 싸울까? 이와카와 나오키 모리 마사유키 김규태

권2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
오노 카즈오·
나카무라 유미코

이시바시 후지코 김규태

권3 전쟁은 왜 되풀이 될까? 이시야마 히사오 이시이 쓰토무 구계원

권4 평화를 지킨 사람들 메라 세이지로 이시이 쓰토무 정은지

권5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요 구로다 다카코 이시바시 후지코 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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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Ⅳ

평화학습의 맥락적인 인식 계열성1.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의 각 권 제목과 부제목은 다음과 같다 각각은 고유한 교재‘ ’ .

화 방식을 추구하면서 서로 차별적이다 즉 어린이 독자가 평화 를 배우는 다섯 가지 경. , ‘ ’

로를 제시하고 있다.

표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의 교재화 유형2. ‘ ’

다섯 권은 평화의 의미와 평화 만들기 방식에 관한 상호 차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권의 경우 시 텍스트를 통해 평화의 의미 세계를 정서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권은 평화1 , ( ) . 2

에 관하여 어린이의 일상생활 속 에피소드를 매개로 하면서 친숙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3

권은 역사 속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의 의미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연대,

기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은 책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화를 지킨 사람. 4 ,

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인물의 평화 만들기에 대한 동일시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권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화만들기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 5

여준다 즉 평화학습이라는 문화적 관행에 참여하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기초하여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에 나타난 평화학습의 인, ‘ ’

식계열성을 조망하자면 다음과 같다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는 크게 세 단계로 평화학. ‘ ’

습을 구조화하고 있다 평화의 개념 정립 권 평화의 의미 심층 이해 권 평화 만. (1 ) -> : (2, 3 ) ->

들기의 주체 형성 공감과 참여 권 가 바로 그것이다: (4, 5 ) .

표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에 나타난 인식 계열성3.‘ ’

제목 부제 역자

권1 사람들은 왜 싸울까? 시로 쓴 평화의 노래 평화의 문화, 시 텍스트( )

권2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 생활 속에서 배우는 평화 생활 속 이야기

권3 전쟁은 왜 되풀이 될까? 평화와 전쟁의 역사 역사 이야기

권4 평화를 지킨 사람들 비폭력으로 전쟁과 폭력에 맞선 사람들 인물 이야기

권5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요 평화를 외치는 세계 곳곳의 목소리 평화학습 참여 이야기

제목 교재화 방식 인식의 흐름 인식 활동

권1 사람들은 왜 싸울까? 시 텍스트( ) 평화의 개념 정립
시적 표현 속에 담겨진 평화의
의미 전유

권2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 생활 속 이야기
평화의 의미에 관한 심층
이해(1)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평화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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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는 평화의 개념적인 의미를 시 의 형식으로 교재화하고 있다 평화의 의미를 대1 ‘ ’ .

비적인 의미세계인 싸움 전쟁 등과 결부시키면서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동시, .

에 평화의 구축 방식 갈등의 해결 방식에 관해서도 시 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다, ‘ ’ .2) 요

컨대 권은 평화의 개념 정립에 주안점이 있으며 향후 인식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1

되고 있다 권에서는 평화의 의미에 관한 심층 이해를 이야기 사례를 통해 추구하고 있다. 2 . 2

권은 어린이 독자에게 친숙한 생활 세계 속 사례에 주목하고 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평화, 3

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권은 평화만들기의 주체 형성에. , 4~5

초점이 있다 권은 평화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 인물을 세계 각지에서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 4

다 권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화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5 .

요컨대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구도는 평화의 의미 탐색과 평화 만들기에 참여하는 주체의 형,

성이라는 인식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교재 구성 방식의 미시적인 계열성2.

평화의 의미 탐색1)

가 대조 효과와 관계 상황으로 본 평화의 의미.

평화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탐색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제 권에서이다 시 텍스트를 통해1 . ( )

평화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 압축적인 표현으로 평화와 동의어 반대어 등. ,

을 제시하면서 평화의 개념도를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어떨 때 평화롭다고 느끼나. ,‘

요 평화는 어떤 색일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pp.6-7),‘ ?’(pp.8-9),‘

요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형태로 평화를 조건화한다?’(pp.10-11),‘ ?’(pp.12-13) .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느낌 의 차원 즉 정서의 측면에서 평화의 의미를 신체화하고‘ ’ , ,

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의미를 인지적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 ,

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다? .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는/ /

사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 여/ ... / / /

럿이 내는 목소리를 잘 어울리게 만드는 사람/ ....(p.10)

권3 전쟁은 왜 되풀이 될까? 역사 이야기
평화의 의미에 관한 심층

이해(2)
평화 의미의 시공간 맥락 확대

권4 평화를 지킨 사람들 인물 이야기
평화 만들기 주체 공감(1):
과 참여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와의 만남

을 통한 공감적 이해

권5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요
평화학습 참여
이야기

평화 만들기 주체 공감(2):
과 참여

글로벌 평화학습 사례의 발굴과
참여 의지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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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의 저자는 평화를 싸움 과 반대 의미로 표상하고 있다 어떨 때 싸움이 일어나1 ‘ ’ .‘

나요 정말 싸우면 안 되나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pp.14-15),‘ ?’(pp.16-17),‘

게 싸움은 커졌다 누그러졌다 하는 것 싸움이 일어나기 전!’(pp.18-19),‘ !’(pp.20-21),‘

에 평화는 모두가 싸움의 상처를 아는 것 등의 제목으로 제시된 시’(pp.26-27),‘ !’(pp.36-37)

가 그 사례이다 아울러 저자는 평화의 의미를 폭력 의 반대 의미로 제시하는데 폭력의. ‘ ’ , ‘

문화와 평화의 문화 라는 제목의 시가 그것이다 그리고 전쟁 을 폭력 과 같은’ (p.25). ‘ ’ ‘ ’

의미로 본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도 문화도 자연도 다 망가뜨리니까 그러하다 또. ‘ ’(p.24) .

한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전쟁의 역사 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평화를 소망해 온 사람들과‘ ’ ‘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해 온 사람들의 역사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p.38).

한편 동시에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평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 ‘ ?’ ‘ ,

과 민족 사이에 여기에 이는 나와 어디엔가 있을 여러분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

속에 있다고 하면서 평화가 관계 상황 의 산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평화가 관계 상황의’ , ‘ ’ .

산물이기에 경계 담론화 방식으로 시 가 제시되었다 즉 적 이라는 거울, ‘ ’ . , ‘[ ] ’(pp.22-23),

울타리를 넘어서 라는 시가 대표적이다 동일자와 타자와의 관계 구도 속에서 자‘ ’(pp.30-31) .

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안목이 요청됨을 형상화한다 먼저 적 이라는 거울 이라는 제. ‘‘ ’ ‘

목의 시이다.

이상한 표정 짓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상한 표정을 짓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 ......

자기도 소리를 지르네 나한테 적 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적 이 되고 있네/ ./ ‘ ’ / ‘ ’ (p.23).

결국 평화는 자기 자신을 경계 내부에 정박시킨 상태에서 외부를 절대적으로 타자화하는 방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울타리를 넘어서 라는 시에서도 잘 드러낸. ‘ ’

다 호수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 속에 이 상황이 전개된다. .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 / ./ /

사는 아랍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 남자는 이스라엘 아/ / / / /

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p.30).

경계를 넘어서 인간으로 가져야 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때 인간다움이 있고 평화의 세계가,

도래함을 노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의 의미는 그 반대 측면과의 대조. ,

효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즉 평화의 의미 세계가 경계 담론화의 추세 속에서 다루어지. ,

면서 관계 국면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나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평화.

평화는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다루어진다 예컨대 권 중 전쟁놀이와 평화놀이 라는. , 2 ‘ ’

이야기에서 평화를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다음의(pp.17-20).

이야기 우리는 지금 정말 평화로울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 에서도 나타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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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쿄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었어요 료쿄는 전쟁 때문에 받는 괴“ .

로움과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p.29).

평화의 의미를 전쟁과 대비적인 구도로 표상하는 경우로 소년병을 소재로 한 총을 든 아이‘

들 대인 지뢰를 다룬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전쟁이 언제 사라질까 이야기도 있다 요’, ‘ ’ ‘ ’ .

컨대 평화는 전쟁이라는 상황과의 대조를 통해서 선명하게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평화는 권에서 매우 상세히 다루어진다 제 권 전쟁은 왜 되3 . 3 ‘

풀이될까 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의 기원과 전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전쟁 반대? .

의 입장에서 평화 구축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모두 개의 이야기 중 전자의 경우가. 16

개 후자의 경우가 개이다 권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평화의 반대 개념으로 대표적 사례12 4 . 3

가 전쟁이며 이 전쟁 없는 세상이 평화의 세계임을 주목하는 상황이다 인류사에서 전쟁의, .

기원과 전개 흐름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의 기원에 관한 서술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

벼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인구도 늘기 시작했“ ,

어 하지만 날씨가 나빠 농사가 잘 안 되면 큰일 이거든 그러다 보니 농사짓기에 더 좋은 땅. .

을 가지려 하고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아 둔 쌀을 빼앗으려다가 마을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

야”(pp.8-9).

벼농사의 시작과 더불어 인류는 이익을 놓고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이 전

쟁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이후 인류의 역사에 지속되어 왔는데. ,

권의 저자는 일본사와 동아시아사 그리고 세계사를 횡단하면서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3

다 전쟁의 기원과 전개 흐름을 다음의 개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2 .

표 전쟁의 기원과 전개 이야기 사례4.

이야기 제목 저자가 주목하는 전쟁 사례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청동기 철기 시대에 전쟁과 무기의 사용이 시작,

바다를 넘나드는 전쟁
야마토 정권의 세력 확장과 일본 지역 내부의 경쟁 도요,
토미 히데요시의 통일과 조선 침략

식민지를 찾아 세계로 나선 유럽
유럽 국가들의 대외 팽창 및 식민지 전쟁 세기 세(16 ~ 17
기 아프리카 흑인들의 강제 이주),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까? 종교전쟁 남북전쟁,
일본은 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켰을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제 차 세계대전1 제 차 세계대전1
약속을 깨뜨리고 일으킨 제 차 세계대전2 제 차 세계대전2
민주주의와 민족 독립을 내세운 저항 운동 나치에 대한 저항 운동 일제에 대한 저항 운동,
되돌릴 수 없는 죽음 중일 전쟁 오키나와전,
개미가 코끼리를 쓰러뜨린 전쟁 베트남 전쟁

무기는 왜 날로 발달할까? 차 대전 후 신무기의 발달2

지금도 세계는 전쟁 중
국지전 이라크전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 각지의 내전( , ),
아프리카 지역 미국의 국지전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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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권에서는 전쟁 반대 평화 추구의 측면에서 전쟁의 원인과 전, 3 ,

개 과정을 독자로 하여금 알도록 의도하고 있다.

다 평화의 의미 세계를 확대하기 지구촌 평화론. :

앞서 평화의 의미가 자유와 안전 등과는 같은 의미이고 전쟁과는 반대 의미로 다루어졌음,

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평화의 의미가 보다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기본적 필요. ,

의 만족과 지구촌 평화 만들기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지구촌 사회는 매우 상호의존적인 세상.

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사는 세상만의 평화 구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원조 빈, . ,

곤 및 어린이 노동 기아 핵과 안전 그리고 난민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평화의 의미를 다각, , ,

적으로 파악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원조 빈곤 기아 난민 등의 문제는 기본적 필요의 만족이. , , ,

라는 측면에서 평화의 의미를 고려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독자들로 하여금 평화의 사. ,

안을 여러 글로벌 이슈와 연관지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 세계.

각지의 사례를 매개로 하면서 지구촌 평화 만들기의 관점을 형성하도록 했다 다음은 지구촌.

평화를 위하여 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와 에피소드의 핵심 아이디어이다2 .

표 지구촌 평화 사례 이야기5.

평화 만들기의 방식2)

가 공통의 소망과 자의 역할. 3

권에서 평화 만들기의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 먼저 공통의 소망을 가지기에 주목한다1 .

즉 같은 소망을 찾아내면 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비록 현재는 갈등 상황이지만 공통의 소,‘ ’ ,

망에서 평화의 근거가 자리함을 표현한다 즉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용돈 문제로 다투었어. ,‘ / /

요 하지만 둘 다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똑같아요 라고 하였다/ / / / / ’(p.28).

이야기 제목 주제 에피소드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까?

원조

지금 유니세프는 세계 개 나라에 위원회를 두고 모금 활동과 홍보“ 37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분쟁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 원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p.37)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

들

빈곤 어린이,
노동

이렇게 공을 일일이 바느질해서 만드는 일은 주로 어린이들이 하고 있“
어요 그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난이 일자 어린이 노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p.41)

음식물이 버려진다! 기아

남겨지는 음식을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보낼 수는 없을“
까 음식을 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음식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나라? ,
도 있다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 (p.45)

원자력 발전은 정말

안전한가?
핵 안전,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어

요.” (p.48)

돌아갈 나라가 없는

난민 아이들
난민

난민 가운데에는 정치나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
떠나온 사람도 있지만 전쟁으로 조국을 떠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나, .
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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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평화의 추구를 위하여 갈등 당사자 외에도 제 자가 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피력한, 3

다 이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시에서 나타난다 옆에 있는 사람들. ‘ ?’ .‘......

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싸운 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싸움을 해결하려면 싸우고 있는/ / / ./ /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교실 안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 ./ /

서도 제 자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라고 한다 전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갈/ 3 / ’ (p.35).

등 상황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권에서 평화 구축 방법으로 제 자의 제도화된 결과물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루고, 3 3

있다 둘째 국제연합은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까 이야기에서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 ,‘ ?’

연합의 역할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관련 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

한 내용이 서술되었다(pp.54-57).

나 비폭력 및 공정한 갈등의 해결 방식.

비폭력 및 공정한 갈등의 해결 방식을 평화구축의 방법으로 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2 . ,

폭력은 폭력으로 갚지 않는다 가 있다 이것은 폭력은 평화와 반대 의미이기 때‘ ’ (pp.25-27).

문에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모순이다는 취지이다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폭력에, .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폭력이 일상화된 급우에 대한 대.

응책으로 동일한 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발표를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방식을 취해서 해결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일상화된 폭력에 대한 사회적. ,

인 조회 체계가 작동하면서 습관적인 폭력 행사자가 부끄러움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이야기이

다(p.26).

한편 함께 나누면 더 즐거워 운동장은 모두에게 다 소중해 라, ‘ !’(pp.10-13),‘ !’(pp.21-24)

는 제목의 이야기에서 갈등 문제의 해결 상황을 다루고 있다 전자의 경우 급식에서 남은 돈. ,

가스를 희망자에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후자의 경우는 학교 운동장을 쉬는 시간에,

학년별로 공정하게 사용하는 사안을 이야기 사례로 담고 있다 즉 갈등의 공정한 해결이 평. ,

화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 전후 청산과 평화만들기.

제 권에서 전후 청산을 통한 평화만들기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래 전에 일어난 전쟁3 .‘

은 누구의 책임일까 이야기는 전쟁 때문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보상 문제로 종군 위안?’

부와 유대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했는데 일본(pp.58-61). ,

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보상 문제는 아시아 평화에 중대한.

사안임을 서술하고 있다.

이 보상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과 새로운 신뢰 관계를 쌓을 기회가 될 수 있“

어 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에 바라는 것은 결코 돈만이 아닐 거야 앞으로 평화로운 아시아를. .

만들어 가는 데 일본이 훌륭한 짝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게 아닐까?”(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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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전쟁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고 난 뒤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

있음을 차 세계대전의 치유 문제 상황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그만두게 하는2 . ‘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이야기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세계 각지의 노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병역 거부의 권리 인정 비핵 평화 도시 선언 국제 연합의 평(pp.62-65). , ‘ ’, ‘ ’, ‘

화 문화와 비폭력 실천 선언 년 일본의 평화 헌법 세계평화시민회의 등의 사례10 ’, ‘ ’, ‘ ’

를 소개하고 있다.

평화 추구 주체의 형성3)

가 평화를 지킨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제 권은 평화를 지킨 사람들 에 이야기의 초점이 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평화4 ‘ ’ .

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다 모두 개의 이야기 중에서 반전 운. 16

동가의 이야기가 개 비폭력저항운동가의 이야기가 개 전체주의 비판가 반핵운동가 양심5 , 3 , , ,

적 병역거부자의 이야기가 각각 개씩이다 그리고 여성평화운동가와 글로벌평화담론의 생산2 .

자 이야기가 각각 개씩이다1 .

먼저 반전 운동가들의 활동 이야기는 평화를 지킨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표 반전 운동가들의 활동 이야기6.

둘째 비폭력저항운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표 비폭력저항운동가들의 이야기7.

이야기 제목 인물 에피소드

전쟁에 승자는 없다
바바라 리 테러 조직 보복을 위한 군사력 행사에 반대9.11
자넷 랜킨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따른 전쟁 개입 반대

어떤 폭력에도 반대한다 케이티 시에라
학내에서 테러 보복전 반대 활동 전개에 따른 학교의 징9.11
계와 이에 대한 저항을 위한 법률 투쟁

누구나 전쟁을 비판할 권

리가 있다
존 팅커

학내 베트남 전쟁 반대 활동에 따른 학교의 징계와 이에 대한

법률 투쟁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아리스 허즈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아이들이 탱크를 본 적이

없는 나라
파게레스 아리아스, 군대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를 만든 대통령 이야기

이야기 제목 인물 에피소드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면
안 돼!

간디 영국의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해 승리함

마틴 루서 킹 흑인 차별에 저항하여 비폭력 공민권 운동 전개

간디에게 영향을 준 한국 야나가와 이시바시 운동을 지지한 일본 사람 잡지 사설에서 조선의 독립을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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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핵운동가의 사례가 평화를 지킨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핵무기 근절을 위해, . ,

나선 뉴질랜드 교사 케이트 듀스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히로시마 원폭의 민간인, (pp.58-61).

피폭자 사례를 알고 난 뒤 평생을 핵무기 반대 운동에 헌신하였다 둘째 핵 실험을 벌인 강, . ,

대국에 맞서 싸우는 남태평양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pp.62-65).

전에서 핵 실험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싸우고 있,

다.

전체주의 비판가들의 이야기는 민주 사회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 임을 웅‘ ’

변한다 차 세계대전 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하는(pp.42-45). 2

것에 반발한 학생들은 처벌을 받았다 초등학생 바넷 자매의 아버지는 국기에 경례하라는 강.

요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제기하였고 잭슨 판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았다, .

미국 헌법이라는 커다란 별 주변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작은 별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 ,

민족주의 종교와 같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이념이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 .

떤 공무원도 무엇이 옳다고 국민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밝히라고 협박해서는 안 된

다.”(p.44)

소수의견을 무시하면 독재 사회가 된다는 경고였고 이는 나치스를 비판하는 독일 작가 에, ,

리히 케스트너의 사례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pp.46-49).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이야기도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러일전쟁 시기 병역을 거.

부한 기독교 신자 야베 기요시의 이야기 중일 전쟁 시절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아카시 마사토, ,

의 이야기 등이 다루어졌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pp.50-53). ‘

교리를 지키기 위해 총을 도로 돌려줍니다 이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병’ (p.52). ,

역을 거부한 이스라엘 학생들의 경우가 또다른 이야기로 제시되었다(pp.54-57).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준 제인 애덤스의 이야기가 있

다 그녀는 년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여성 평화 단체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의(pp.22-25). 1919

초대 회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노래한 과학자 도네라 메도스의 이야기. ,

가 있다 그녀는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 칼럼(pp.66-69). ,

중 하나가 세계가 만일 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의 모태가 되었다‘ 100 ’ .

나 평화학습에 참여하는 주체.

제 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요 는 모두 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이 책은 평화를 사5 ‘ ’ 16 .

랑하고 고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야기이다 제 권의 특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에. 5

서 평화 만들기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제 권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범. 5

주로 주제 분류가 가능하다.

의 운동3·1 인정함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한다
아와곤 쇼크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대항하여 비폭력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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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태평양 전쟁의 기억과 반전 평화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개의 이야기가 있다, 8 .

표 태평양 전쟁의 기억과 반전 평화 이야기8.

일본에서 출판된 책이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겠는데 태평양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개의 이야기 중 원폭 피해에 관한 것이 개 종군위안부 이야기가. 8 2 , 2

개 그리고 기타 태평양전쟁 곳곳의 이야기가 개이다 공통점은 모든 이야기에서 어린이와, 4 .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활동으로 전쟁 기억 행위가 있다는 점이다 지역학습 현장학습. , ,

참여학습 등의 형식으로 능동적인 사회인식활동 속에서 태평양 전쟁의 기억과 반전 평화 마

인드의 형성이 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반전 평화를 위한 참여와 연대에 관한 이야기가 개 있다 이것은 평화학습 상황3 .

이 개별적인 활동에 머물지 않고 상호연대와 교류협력의 과정이 인식 관행으로 자리한다.

표 반전 평화를 위한 참여와 연대 이야기9.

이야기 제목 에피소드 특징

세계 평화를 기리는 어린이 평‘
화 동상’

히로시마 원폭을 만든 모스 아라모스 마을 미국 뉴멕시‘ ’ (
코주 에 어린이 평화동상을 세우기 위한 어린이 위원회) ‘
활동 사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3)

인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
는 전쟁

히로시마 평화평화공원으로의 수학여행 준비 이야기

전쟁이라는 폭력에 짓밟힌 소녀

들의 삶과 꿈

중학교 사회 시간에 종군위안부가 된 한국의 할머니 이

야기 학습 사례
종군 위안부

서울에서 온 편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들 간 학습교류 종군위안부 등(
역사 대화 사례)

우리 손으로 연 부대 전시회731
역사연구부 친구들이 부대에 관하여 조사한 후 학교731
문화제에서 전시한 사례

기타 태평양 전쟁

기억

우리 마을도 전쟁을 겪었어요
마을 근처 전쟁 유적지 현장학습기 비행기 공장의 변전(
소와 방공호 등)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왔을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을 주제로 한 학습발표회
학교 뒷산 공동묘지에서 전사자 조사( )

지하 참호 속으로 떠나는 여행
학생들이 주도하여 마쓰시로 대본영 지하 참호를 태평
양 유적지로 만들기

이야기 제목 에피소드 특징

전 세계에 어린이 평화
동상을 세우자

학생들이 주도하여 세계 어린이 평화 동상 만들기 모금‘ ’
운동 전개 사례

전쟁과 평화의 의미에
관한 탐색 과정

이제 군사 기지는 필요

없어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철거를 여론화하는 고등학생들

도쿄와 오키나와 지역

고교생들의 연대



- 33 -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치활동과 인권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다룬 이야기가 개 있다3 .

평화 구축의 주체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판단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다.

표 자치활동과 인권의 옹호 이야기10.

마지막으로 베트남 친구들에게 배운 교훈 이라는 이야기는 베트남 전쟁이 남긴 교훈에‘ ’

주목한다 베트남 현지 어린이집 만들기 과정에 견학을 간 초등학생의 사례 상황을(pp.41-44).

다루고 있다 아울러 고엽제 오염수로 인하여 발생한 선천적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 이야.

기도 함께 한다 또한 상호문화이해과정으로서 평화학습을 다룬 우리 교실은 또 하나의 작은. ‘

세계 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일본 한국 그리고 브라질 아이를 사례로’ (pp.38-40). , ,

하여 교실공동체에서 상호문화이해의 상황 설정을 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평화는 상.

호문화이해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잠정적 결론.Ⅴ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의 교재구성방식은 평화학습의 인식계열성을 일정하게 표상한< >

다 거시구조적으로 볼 때 평화의 개념 정립 권 평화의 의미 심층 이해 권 평화만들. , (1 ) (2, 3 )→ →

기의 주체 형성 공감과 참여 권 의 흐름이었다 아울러 보다 미시적으로 평화의 의미 탐: (4, 5 ) . ,

색은 대조 효과와 관계 상황의 구도라는 표상 방식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 추구 그리고 기본, ,

적 필요의 만족이라는 견지에서 지구촌 평화론 모색이라는 양상이었다 또한 평화만들기의 방.

식은 공통의 소망과 자의 중재 역할 중시 비폭력 및 공정한 갈등 해결 제대로 된 전후 청3 , ,

산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평화 추구 주체의 형성을 위하여 평화를 지킨.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평화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에 주목하고 있다, .

한편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는 일본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교육의 의제, < >

평화를 위해 벌이는 행진
평화행진 을 외치는 일본의 시민단체 찬스 활‘ ’ ‘ ’ (CHANCE)
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테러와 보복전쟁에9.11
대한 반발

이야기 제목 에피소드 특징

자유로운 학교 소중한 책,
임 의식

중학교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준수
하는 사례

청소년기 자치 경험의 소중
함을 강조

호령과 지시가 오가는 졸

업식은 이제 그만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졸업식날 국기에 대한 경‘
례와 국가 제창 을 하지 않겠다는 고등학생들의 집단’
행동

자주와 자율 정신이 가지는‘ ’
의미 탐색

국제연합에 아이들의 목

소리를 전하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국제연합에 전달하는 모임 시민‘ ’
단체 탄생 경위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인권

옹호와 대변을 위한 공론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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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역화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평화의 추구라는 보편적 과제가 지역적 특수성을 매개로 교.

재화되는 방식에 관한 사례 제공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 의제를.

교재화를 추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본다 또한 태평양 전쟁의 기억과 역사, .

대화에 관한 접근 사례는 학교교육이라는 문화 관행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 학습의 추구할 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평양 전쟁의 기억 행위에 관한 비교연구. ,

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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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와 도덕과 교과서의 단원명 분석을 통한 통합사회 평화교육 모색

시민교육 종 교과서 단원명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3 -

최 병 영

공주대학교 강사

들어가며.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눈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이기. ,

도 한다 보통은 인사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한다 굳이 해석하자면 아. ‘ ?’ .

무 탈 없이 편안한지를 묻는 인사말이다 안녕이나 평안을 묻는 것은 상대가 평화로운 상태인.

지 묻는 것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요즘 평화로우시죠 라고 인사하기도 한다 어쩌다 교. ‘ ?’ .

회에 다니는 지인이 샬롬 하고 말하는 경우도 히브리어로 평화로운 상태를 묻는 인사이다‘ ’ .

아무 탈이 없고 별다른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안녕이고 평화이다 그렇다면 비평화 상태, .

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다 불안하고 걱정이 있거나 싸움 혹은 불화의 상태로 불편하거나. ,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이전의 평화 개념은 단지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 위주였다 이. .

것은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 평화교육을 곧 통일교육과 동일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평화교육은 주로 도덕과의 몫이었다 갈퉁 이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 (Johan Galtung)

극적 평화로 구분하면서 평화는 이전보다 더 넓게 사용되고 있다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보편.

화될수록 평화교육도 좀 더 확장성을 갖는다 사회과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시민은 사회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사.

회과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 .

능은 평화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평화능력 평화역량과 다르지 않다, .

년부터 한반도에는 평화가 큰 이슈였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한반2018 . ,

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또한 지난 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큰 감동. 6

을 주었다 이와 다르게 상호 협력적 국제관계를 유지하던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와 강제노.

역 피해보상 판결로 인해 갈등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우리 누구도 이런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사회가 복잡해지.

고 국가 간 대립이 격해질수록 더욱 필요하다 결국 사회과 교육목적인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

평화역량을 기르는 평화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과정 개정 소식에서 가장 기대했던. 2015

점은 통합과목의 신설이다 그중 통합사회는 사회과와 도덕과 간에 분과의 벽을 허물고 통합.

최병영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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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력을 가르기에 적합한 과목으로 주목받았다 평화역량은 통합적 사고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평화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매우 큰 주제이. , , ,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에 의해 처음 제안됐던 초안보다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된 교.

육과정에서 평화교육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렇기에 교육과정은 평화교육관점에서 많은. 2015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 년 월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18 11

발표했다 계층세대성별이념 간 갈등이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민주시민교육에.

서 찾고 있다 그러나 당장 학교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아직 계획 단계라서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때에 평.

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장은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와 도덕과의 평화교육 현황. 2 2015

분석을 위해 해당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다 장은 시민교육 종 교과서 혹은 민주시민. 3 3 (

종 교과서라고도 한다 의 단원명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통합사회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3 )

을 검토한다 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와 제언으로. 4 ,

마무리한다.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2.

평화에 관한 정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평화와 교육의 결합어 형태인 평화교육은 종교학,

정치학 윤리학은 물론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유네스코의 국제, .

이해교육이 평화교육의 시작이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이라는 특수.

성 때문에 평화교육은 주로 도덕과의 통일교육과 동일시되던 때가 있었다 현재는 이를 극복.

하고 평화능력 또는 평화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 사회과에서 평화.

교육 연구는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병헌 은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1990 . (1994)

면에서 평화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는 세기 사회과 교육의 과제를. (1994) 21上 夫
평화교육 관점에서 검토했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국제이해교육과 평화교육의 확.

대 교육관계자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후 박보영 최관경 민정숙, . (1998), (2003), (2007),

설규주 등의 연구가 있었다 허수미 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완화를 문제해결 과정(2009) . (2018)

에 평화교육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경호 는 통합사회 과목에서. (2018)

평화가 핵심개념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통일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와 성취기준을 보완해 제시했다 많은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사회과.

에서 독립된 대단원으로 구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화 개념은 적극적 의미의 평화에 해당한다 평화교육은 평화의 개념은.

물론 갈등해결 불평등 다양성 통일교육 등 평화와 관련된 교육 전반을 의미한다, , , .

이번 연구에 사용한 분석방법은 정량적 분석법이다 평화교육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사회과와.

도덕과의 교육과정을 평화 란 키워드로 분석한다 그다음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2015 ‘ ’ .

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 도덕 교과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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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분석한다 책 제목이 그 책의 정체성을 나타내듯이 단원명은 해당 단원의 핵심을 키워드.

나 짧은 문장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분석틀은 빅데이터 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을 이용하. R

고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한다.

사회과와 도덕과의 평화교육 현황 분석.Ⅱ

사회과 평화교육 단원 분석1.

먼저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평화 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의2015 ‘ ’ ,

단원명 분석을 통해 평화교육 현황을 살핀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평화 기술 분석은 내용. ‘ ’

요소와 성취기준에 나타난 평화 가 교과서 단원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 ’ .

대상은 사회과와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학년 사회도덕 교과서 중학2015 , 5·6 ,

교 사회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이다1·2, 1·2, .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1)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기술된 평화 현황은 먼저 내용체계에 회로 그 내용을 정리한2015 ‘ ’ 3

것이 표 이다 정치 문화사 영역에서 독도 문제 등과 관련된 국가 간 갈등 문제를 소재로1 . ·

평화를 학습한다 통일 문제와 주변국과의 역사 문제를 포함한 국제적 갈등 문제의 해소를 공.

부하도록 평화교육이 설계되어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사회변화와 공존 영역에서 국.

제 분쟁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기르도록 구성되었다.

출처 : 교육부 에서 편집, 2015a, 5-13, 121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5~ 6 학년1~ 3 학년1~ 3

정치일(
반사회)

국제
정치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의 국제 질서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
구 남북통일,

국제 사회 외,
교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정치

문화사(
역사)

대한민국

의 미래

우리나라는 남북통일과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해소를 통해 평화롭고 번
영하는 미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통일을위한노력,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독도

통일을 위한 노
력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

력과 독도

지속

가능한

세계지(
리)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자원이나 인간 거주에 유리한 조건

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

고 이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나 분,
쟁이 발생한다.

지역 갈등의 원인

과 해결 방안
지역 불균형

사회
변화와

공존

세계화
세계화로 인한 문제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협

력과 세계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세계화 국제,
사회 행위 주

체, 평화

표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평화 기술1.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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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에서 평화 를 기술한 것은 초등학교 지리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사회변화와 공‘ ’

존 영역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이다. 2 .

출처 : 교육부 에서 편집, 2015a, 56-134

사회과 교과서 단원명 분석2)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단원명에 명시적인 평화 를 기술한 것은 의 대단원 회 중단원‘ ’ 6-2 1 ,

회다 이것은 표 에서 내용체계에 명시적으로 평화 가 기술된 것은 없지만 성취기준에1 . 1 ‘ ’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명이 설정된 것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이하 중학교와 고등학. (

교의 교과서는 모두 비상교육 출판사의 교과서이다 는 과 로 구성되었다 주변국과의 영토) 1 2 .

분쟁과 평화를 주제로 독도와 관련한 평화교육은 계열성 측면에서 보면 단원에서 확인된다11 .

하지만 단원명에 평화 를 기술한 것은 없다 이것은 중학교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에 평화가‘ ’ .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는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9

단원명에 평화 를 기술한 것은 대단원 회 중단원 회이다 다만 별도의 평화 대단원을‘ ’ 1 , 2 .

구성한 것 아니라 평화가 세계화와 묶여 대단원을 구성했다 사회과 교과서의 단원명에 평. ‘

화 로 기술된 단원명을 정리한 것이 표 이다’ 3 .

초등학교 5 초등학교 6- 2 중학교 도덕 1 중학교 도덕 2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2.
의 평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1)
지구촌의2) 평화와 발전

세계화와.Ⅷ 평화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1.
국제 사회의 모습과2. 평화의 중요성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3. 평화

없음 대단원 회 중단원 회1 , 1 없음 없음 대단원 회 중단원 회1 , 2

표 초중고 사회 교과서 단원명의 평화 기술3. ‘ ’

도덕과 평화교육 단원 분석2.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1)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내용체계에 평화 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것은 없고‘ ’

타인과의 관계 영역의 성취기준에 기술돼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 .

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성과 해결하려는 의지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했다 중학교 교.

육과정은 자신과의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 ‘ · ’, ‘ · ’

학교급 영역 대단원명 성취기준

초등학교

5~ 6

지속

가능한
세계지리( )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사[ 6 08- 01]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고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영토주권,
의식을 기른다.
사[ 6 08- 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
중학교 기술 내용 없음

고등학교
사회 변화와

공존

세계화와

평화

통사[ 10 08- 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통사[ 10 08- 03]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가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표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평화 기술2.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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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일반화

된 지식으로 기술했다 성취기준에서 평화 를 기술한 것은 대체로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 ‘ ’

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방법을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와 표 는 이것을 정리한 것이다. 4 5 .

출처 : 교육부 에서 편집, 2015b, 9-46

도덕과 교과서 단원명 분석2)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는 학년 단원과 학년 특별단원서 평화 를 단원명에 기술하고5 5-1 6 ‘ ’

있다 중학교의 경우 중단원 두 개 분량으로 평화적 갈등 해결과 마음의 평화를 기술하고 있.

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개의 대단원 중에서 마지막 대단원이 평화와 공존의 윤리 란. 6 ‘ ’

단원명으로 제시되었다 각각의 단원명 기술은 표 와 표 와 같다. 4 5 .

분석 결과 사회과와 도덕과의 단원명으로 분석한 평화교육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고.

등학교 통합사회는 필수과목인 반면 생활과 윤리는 선택과목이라는 점은 평화교육 관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중학

교

타인과의 관계 배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

가?(평화적 갈등 해결)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자연 초월과의

관계
책임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까 마음의?( 평화)
고등

학교
평화와 공존의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민족 통일과 한반도 평화는 …

지구촌3. 평화의 윤리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표 초중고 도덕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평화 기술4. 2015 ‘ ’

학교급 영역 성취기준

초등학

교
5~6

자신과의

관계

도[ 6 02- 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
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 다양한갈등이발생하는 이유는무엇이며 갈등을해결하기 위한공감능력을어떻게기를,
수 있을까?
△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

중학교

타인과의
관계

도[ 9 02- 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①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도[ 9 03- 07] 보편적 가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직한 통,
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등 통일윤리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
△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자연
초월과의

관계

도[ 9 04- 04] 고통과 희망의 의미에 근거하여 도덕적 이야기를 구성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교육부 에서 편집, 2015b, 7-38

표 초중고 도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평화 기술5.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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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년5
초등학교

학년6
중학교

도덕1
중학교 도덕2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5.
갈등을1) 평화롭게해결해요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2)

대화법을 익혀 보아요

갈등을해결하는바람직한3)
방법을 찾아보아요

공감하며 대화해요4)

학기마감특

별단원: 평화
로운 세상을

향하여

자신과의 관계.Ⅰ
정보 통신 윤리1.

2. 평화적 갈등 해결
폭력의 문제3.
자연초월과의 관계. ·Ⅲ
자연관1.
과학과 윤리2.
삶의 소중함3.
마음의4. 평화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갈등 해결과 소통의1.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2.
지구촌3. 평화의 윤리

중단원 회1 특별단원 회1 중단원 회2 특별단원 회1

표 초중고 도덕 윤리 교과서 단원명의 평화 기술6. ( ) ‘ ’

시민교육 종 교과서 분석. 3Ⅲ

시민교육 교과서1.

분석대상인 시민교육 종 교과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이하 민주시민 교과서3 ‘ ’ ( ) 4

권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 이하 통일시민 교과서 지구촌과 함께 하는 세계, ‘ ’ ( ), ‘

시민 교과서 이하 세계시민 교과서 등 세 종류이다 민주시민 교과서는 년 학교 현장에’ ( ) . 2014

보급되었고 통일시민 교과서와 세계시민 교과서는 년부터 보급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7 .

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시민 교과서 개발 목적을 자기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2013

교육으로 밝혔다 시민교육 종 교과서는 모두 경기도 교육감 인정 교과서이다. 3 .

시민교육 종 교과서 분석2. 3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1)

민주시민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는 개 중학교는 개 고등학교는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10 , 12 , 8

되어 있다 초중고 민주시민 교과서 단원명을 편의상 대단원만 정리하면 표 과 같다. 7 .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시민 교과서의 특징은 모든 교과서에 개의 대단원을 편성해 평화1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각 개의 단원이 같은 주제를 갖고 계열. 10

초등 3- 4 초등 5- 6 중학교 고등학교

3. 평화를 꿈꿔요
1) 평화란 무엇일까

요?

3. 평화롭게 살아요
이웃과의1) 평화

자연과의2) 평화

우리 민족의3) 평화

4) 평화로운 세상

.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의 희망입
니다

1. 평화를 열망하자

무엇이2. 평화를 위협하는가?

3. 평화의 바람 한반도, ..

V. 평화와 공존
평화를 깨는 폭력

평화를 지키는 방식

갈등의 평화적 해결

대단원 중단원 회1, 1 대단원 중단원 회1, 4 대단원 중단원 회1, 3 대단원 중단원 회1, 2

표 민주시민 교과서 단원명의 평화 기술7. ‘ ’



- 41 -

성을 확보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보다 평화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표 은 각 교과서의 모든 대단원명을 로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8 R .3)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 결과 명시적으로 기술된 평화 는 순위에 해당하며 평균 개의 대단원 중에서 비‘ ’ 6 , 10

교적 비중 있는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사회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시민 사회 의 개. ‘ ’, ‘ ’

념과 견줄만하다 워드클라우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2)

년 제작 보급된 통일시민 교과서는 학교 현장 학습과정에서 제기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2017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방이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분단과 반평화적인 상황 속에서 학.

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발되었다 통일시민.

교과서는 기존 도덕과에서 평화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간주되어온 통일교육 차원의 주교재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초중고 권 교과서 단원명에서 평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3 ‘ ’ 9

이다 평화교육의 관점에 본 교과서의 특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

이기 때문에 분단 갈등 화해 통일 평화 등의 용어들이 많다는 점이다 통일시민 고등학교, , , , .

교과서의 경우 통합사회 교과서와 같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평,

화의 실천적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중단원 개 고등학교 를 구성했다2 ( -4, -6) .Ⅱ Ⅱ

통일시민 교과서 권에 제시된 단원명을 로 분석해 정리한 것이 표 이다 그 옆은 분석3 R 10 .

순위 키워드1) 변환점수2) 빈도수

1 우리 1000 12
2 미디어 817 10
3 시민 766 11
4 사회 584 8
5 연대 536 9
6 평화 518 10
7 안전 411 9
8 권리 410 6
9 책임 395 5
10 민주주의 337 4
11 경제 322 4
12 선거 269 4
13 노동 266 5
14 참여 249 5
15 사생활 241 2

표 민주시민 교과서 단원명 키워드 분석8.

민주시민 교과서 워드클라우드



- 42 -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2).

분석 결과 평화 는 갈등과 통일에 이어 순위에 해당하며 통일시민 교과서이니 만큼 상‘ ’ 3 ,

당히 비중 있게 평화교육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워드클라우드로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하다.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교과서3)

년 제작 보급된 세계시민 교과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최종 목적지로 계획되었다 경기도 교2017 .

육청 자료에 따르면 이 교과서가 전 지구적 갈등과 문제를 공감과 공유를 바탕으로 자기 문제

화 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과서를 학

교급별로 단원명을 정리한 것이 표 이다11 .

초등학교 5~6 중학교 고등학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1.

1) 평화는 무엇일까요?

갈등을6) 평화롭게 해결해

요

7) 평화를 위해 노력해요

3. 평화로운 미래와 통일

통일로6)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한반도와.Ⅰ 평화

1. 평화와 함께하는 통일

일상의3. 평화를 위한 안보

.Ⅲ 평화적 갈등 해결

3. 평화적 갈등 해결 자세

5. 평화적 의사소통

통일과 우리의 미래.Ⅴ

우리가 만드는2. 평화

.Ⅰ 평화의 눈으로 바라본 분단

통일과1. 평화에 대한 관심

6. 평화 체제를 위한 안보

화해와.Ⅱ 평화를 위한 노력

4.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중요성

5.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관점

6.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실천

통일과.Ⅲ 평화로운 미래

통일 한반도와 세계4. 평화

5.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의 노력

대단원 회 중단원 회1 , 4 대단원 회 중단원 회2 , 5 대단원 회 중단원 회3 , 7

표 통일시민 교과서 단원명의 평화 기술9. ‘ ’

민주시민 교과서 워드클라우드

순위 키워드 변환점수 빈도수

1 갈등 1000 13
2 통일 999 15
3 평화 785 10
4 해결 709 7
5 분단 579 10
6 한반도 424 4
7 미래 286 4
8 우리 277 5
9 화해 262 5

10 노력 205 4
11 방법 199 2
12 상처 199 3
13 이산가족 187 1
14 과정 151 3
15 의사소통 149 1

표 통일시민 교과서 단원명 키워드 분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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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 교과서 권에 제시된 단원명을 로 분석해 정리한 것이 표 이고 해당 분석을 시3 R 12 ,

각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세계시민 교과서의 특징은 앞서 분석한 민주시민교과서와 평

화시민 교과서보다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평화교육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지구촌 다문. ‘ ’, ‘

화 지속 과 같은 용어의 빈도수가 높고 중학교 교과서에 적극적 평화 단원을 구성했다’, ‘ ’ ,

는 특징이 있다 단원 키워드 분석 결과 평화 는 지구촌 다문화 안보 등에 이어( -3 ). ‘ ’ , , 10Ⅴ

순위에 해당하며 세계시민성 교육과 관련된 개념들의 순위가 높다, .

시민교육 종 교과서 통합 분석4) 3

지금까지 분석한 종 교과서의 단원명을 모두 통합하며 분석하면 종합적인 시민교육 종 교3 3

과서 단원명의 분석이 가능하다 총 권인 종 교과서의 대단원과 중단원명을 로 분석해. 10 3 R

표로 정리한 것이 표 이다 그 결과 평화는 순위에 해당되어 세계시민을 제외하곤 최상위13 . 2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빈도수 역시 회로 시민 에 이어 순위에 해당한다 시민교육 종. 25 ‘ ’ 2 . 3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해요

갈등 없는 세계1)

2) 평화를 만드는 말 함께‘ ’

전쟁 난민 그리고. ,Ⅴ 평화

오늘날의 전쟁1.

정처 없는 삶 난민2. ,

적극적3. 평화

전쟁 난민 그리고. ,Ⅴ 평화

오늘날의 전쟁1.

정처 없는 삶 난민2. ,

적극적3. 평화

대단원 회 중단원 회1 , 1 대단원 회 중단원 회1 , 1 대단원 회 중단원 회1 , 1

표 세계시민 교과서 단원명의 평화 기술11. ‘ ’

그림 세계3. 시민 교과서 워드클라우드

순위 키워드 변환점수 빈도수

1 세계시민 1000 14
2 세계 694 20
3 시민 422 15
4 지속 321 7
5 지구촌 268 4
6 다문화 243 4
7 이해 229 5
8 인간 229 5
9 안보 195 6

10 평화 182 5
11 문화 177 5
12 단원 160 5
13 세계화 149 4
14 사회 138 4
15 개발 137 3

표 세계시민 교과서 단원명 키워드 분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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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단원 재구성을 통한 평화교육 모색3.

통합사회 단원명 분석1)

통합사회의 목차를 로 분석한 결과가 표 이고 그 옆은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 사회과R 17 , ( 5).

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 사회 문화 환경 등이 키워드 상위를 차지하고 평화는 순위, , , 12

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 대단원 중에서 세계화와 평화 가 한 단원에 묶여 구성된 결과로. 9 ‘ ’

보인다 이렇게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세계화와 같이 구성된 것은 학습량의 조절에.

따른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합의 과정에서 평화와 평화교육은 삭제되지 않고 유.

지되었지만 중요도에서 뒷순위로 밀렸다는 걸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순위 키워드 변환점수 빈도수

1 세계시민 1000 15
2 평화 834 25
3 세계 796 24
4 시민 782 26
5 통일 553 17
6 갈등 544 15
7 우리 536 17
8 미디어 469 10
9 사회 440 11

10 해결 377 12
11 지구촌 338 6
12 지속 302 8
13 분단 284 10
14 인간 282 7
15 안보 272 7

표 종 교과서 단원명 통합 분석13. 3

그림 종4. 3 교과서 통합 워드클라우드

순위 키워드 변환점수 빈도수

1 사회 1000 5
2 문화 853 5
3 인간 853 4
4 국제 702 3
5 문제 674 4
6 환경 655 4
7 해결 619 4
8 생활 615 3
9 인권 615 3

10 다양성 570 2
11 불평등 570 2
12 평화 527 3
13 자연환경 494 2
14 금융 468 2
15 기준 468 2

표 통합사회 단원명 분석14.

그림 통합사회5. 교과서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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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2)

앞서 분석한 시민교육 종 교과서 분석 자료와 통합사회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 표 이다3 15 .

표 를 보면 평화 는 시민교육 종 교과서 모두에서 순위 이내다 통합사회에서 순15 ‘ ’ 3 10 . 12

위로 상대적으로 뒷순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독립.

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수 있다 고등학교 공통과목인 통합사회는 학생.

에게 있어 어쩌면 직접적인 마지막 민주시민교육 과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 과목에.

서 평화는 환경이나 인권 또는 세계화 등을 포함한 대주제로써 독립된 대단원구성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표 에 분석 결과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 .

평화 는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개발단계 초안에서 하나의 독립된 대단원으로 제시되‘ ’ 2015

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후 공개 시안의 공청회 자료에서 개의 대단원이( , 2015a, 52-54). 12

개의 대단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때까지도 대단원으로 설계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10 ( ,

그러나 년 월 교육부 행정예고 때 다시 한 개의 대단원 조정이 있으면서2015b, 3). 2015 8

평화 는 세계화 단원의 내용요소로 제시되었다 교육부 공고 제 호 결국 최종적‘ ’ ( 2015 - 163 ).

으로 교육과정은 평화가 세계화와 평화 대단원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평화교육은2015 ‘ ’

축소되었다 학습량의 과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주시민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화교육은.

후퇴한 면이 확실하다 그러나 교육부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화 계획을 발표.

한 이 시점에선 평화교육의 확대 논의가 절실하다 그래서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2015「

순위 민주시민 교과서 통일시민 교과서 세계시민 교과서
시민교육 종3
교과서 통합

통합사회 교과서

1 우리 갈등 세계시민 세계시민 사회

2 시민 통일 세계 평화 문화

3 미디어 평화 시민 세계 인간

4 연대 해결 지속 시민 국제

5 경제 분단 지구촌 통일 문제

6 차이 한반도 다문화 갈등 환경

7 참여 미래 이해 우리 해결

8 노동 우리 인간 미디어 생활

9 청소년 화해 안보 사회 인권

10 평화 노력 평화 해결 다양성

11 공존 방법 문화 지구촌 불평등

12 민주 상처 단원 지속 평화

13 환경 이산가족 세계화 분단 자연환경

14 정보 과정 사회 인간 금융

15 안전 의사소통 개발 안보 기준

16 인류 통일시민 국제 한반도 시장

17 차별 남북 에너지 미래 지속

18 민주주의 용서 불평등 이해 세계

19 다양성 전쟁 기후 다문화 양상

20 생각 가요 발전 불평등 경제

표 시민교육 종 교과서와 통합사회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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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 통합사회 교육과정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평화단원 내용요소에 주목할 필요I 」

가 있다 당시 제시된 내용요소는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법과. , ,

국제기구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의 현황과 역사적 배경 역사 갈등과 화해의 역사 한반도 평화, , ,

와 통일의 필요성이었다 이런 내용요소는 사회적 윤리적 공간적 시간적 관점의 요소를 고. , , ,

르게 담고 있다 표 에서 확인한 세계화 단원의 내용요소와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현 교육. 1

과정은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을 종합하면 시민교육 종 교과서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에 있으며 민3 ,

주시민은 바로 평화시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은 평화교육이 필요하고 지금보.

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며.Ⅳ

통합사회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 및 결론1.

교육과정의 목적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은2015 .

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이다 이를 위해 통합사회는 분과의 벽을 허물고 융합형 교과로 만.

들어졌다 야심차게 준비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과목도 학습량 조절의 벽을 넘기 어려웠. 2015

다 결국 통합사회는 애매하게 내용요소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평화교육은 최. .

초 제시된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을 장과 장의 분석을. 2 3

통해 확인했다 연구결과 초중고 검정 교과서는 초중고 시민교육 종 교과서보다 평화교육이. 3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교육 종 교과서 모두에서 평화 대단원을 구. 3 ‘ ’

성했지만 검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학년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6 ,

에서만 편성되었다 반드시 대단원으로 편성되어야만 내실 있는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평화교육과 관련이 깊은 통합사회 과목에서조차 평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는다면 민주시민 양성과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이라는 사회과 교육목표와 교육과정2015

의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렵다 시민교육 종 교과서 통합분석으로 얻은 결과는 시민교육에 있. 3

어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계기를 제공한다 평화시민교육이 바로 민주.

시민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마당에 통.

합사회 교육과정의 개정과 재구성에 관한 요구가 더욱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이런 재논의 과.

정에서 평화교육의 논의는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 및 제언2.

연구자 입장에서 한계를 밝힌다는 것은 분명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에 그쳤다. .

이후 연구에서 좀 더 면밀한 정성적 분석을 추가해서 보다 나은 논리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



- 47 -

구자가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가졌던 의도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평화나 평화교육을 얼마나 담고 있

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분석과 워드클라우드 작성을 이용했다 그리고 연구자. R .

료로 활용한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도 여러 교재를 두루 살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본 연

구가 갖는 미흡한 점이다.

부족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사회는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과목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필요한 평화교육, 2015

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차후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통합사회의 내.

용요소에 대한 논의와 대단원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는 년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과는 별개로 민주시민교육에 당, 2018

장이라도 활용 가능한 시민교육 종 교과서의 활용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3 .

셋째 교육부가 밝힌 추진 일정에 따르면 년 이후에나 교육과정 개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 2020

다 그 이전이라도 교육부는 비교과 학습에서 평화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넷째 만약 전국적으로 시민교육 종 교과서의 활용이 확대된다면 통합사회 관련 교사는 물론, 3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사회과 도덕과 교사에까지 연수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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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에서 교사들의 글로벌정의 관점화 과정 분석1)

박 애 경

서울숭신초등학교 교사

들어가며.Ⅰ

정의 는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옳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체계의 질서를 유(justice)

지하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최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 시민성 교육이

포함하는 정의 개념이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글.

로벌정의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확대되고 발전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의 토대로서 글로벌정의의 의미를 살펴보

고 교사들이 갖는 관점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정의를 교육에 적용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교육에서 정의는 개념에 대한 논의 없이 당위적이고 추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글로벌정의의 배경과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정의관을 이

해하고 사회정의와 비교하여 글로벌정의가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특히 글로벌화한 국제사회. ,

에서 이해당사자 및 국가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글로벌정의의 개념을 탐구하였다.

또한 글로벌정의를 인간 중심관점으로 논의하는 과 의 역량Sen Nussbaum (capability) 접근법과

의 인정 에 대한 다차원적 정의관을Fraser (recognition) 탈경계적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교육 현장과의 실질적인 연결성을 찾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생

각하는 글로벌정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이 글로벌시대 시민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포함하였다.

글로벌정의의 이해와 관점.Ⅱ

1. 사회정의와 글로벌정의

근대 이후 각 사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들은 그 범위를 하나의

공동체 즉 국가 차원으로 보고 있으며 각 공동체별로 사회정의에 대한 합의가 다를 수 있음,

박애경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1 >



- 50 -

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대 이후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기본 이념과 규범. ,

들 속에 인간사회에 보편적 질서에 대한 원리가 함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원칙적인 면에서,

정의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화두는 아니다 근대성의 보편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대 사회들은 기본적인 인권 개념과 체제의 민주적 형식과 같은 실질적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나름의 특성을 가진 흐름이 존재한다 황경식 에 의하. (2002)

면 이런 보편적 의식이 국제사회의 테러 이후 변화하였고 인류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치에, ,

대한 합의의 필요성이 커져 이를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인류의 공멸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

를 인식했다고 본다(pp.213-214).

이처럼 정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지리적 변화의 강한 영향,

력이 존재한다 이것은 그동안 정의론에서 당연시되었던 사회정의 개념이. ‘ (social justice)’

과연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어도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글로벌 차원에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가.

능한가 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공동체 안에서 특정 가치의 공정한 배분 으로 규정? Aristotle ‘ ’

한다 근대 이후 국가 중심의 국제사회에서는 공동체를 국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고 분명 국내나 특정 공동체 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으나 전,

세계의 연결성이 심화되면서 현대에 국가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Enslin & Tjiattas,

사실상 의 영구평화론 논의와 같이 정의 개념의 글로벌 범위 확장은 상당히2008, 72). Kant

이전부터 예측되고 논의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에 의하면 현대 세계에서 글로벌화 된 상호의존성의 정도는 이를 정의의 하나Brock(2009) ,

로 보지 않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무역 뿐 아니라 이(one of justice) . ,

제는 생산과 노동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영역에서 주요 행위자는

초국가적 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국제 연합 이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나 국‘ ’ . (UN) (IMF)

제비정부기구들 또한 행위자 맥락에 있으며 전지구적 면에서 군사 협력과 갈등 이민 문제에,

대한 상황의 존재와 더불어 문화생산 소비 및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연관성이 계속 증가하는,

맥락 에 있다 는 글로벌 영역으로의 정의 확장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보았(context) (p.26). Beitz

는데 국가 내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국제 관계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세계 경제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국내적 정의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Beitz,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이제는 글로벌정의의 존재 가능성 혹은 필1979, 8-9).

요 여부를 따지기보다 이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정의의 원칙을 글로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는가 현대 사회정의 논의가 기본적으로 국가를 기반으로 한 사회 조직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글로벌 수준의 논의는 단순한 사회정의의 물리적 확장이 될 수는 없을 것

이다 이는 각 사회가 모두 다른 문화와 정치 체계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 가치와 문화면에.

서 상충된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 는 자신이 제시한 사회정의 구성을 위한 주요 전제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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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원리들을 글로벌 차원에 적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둔다 는 만민법. Rawls (The Law of

에서 국제관계의 정의를 논하면서 사회정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제로 한 원초적Peoples)

입장을 두 단계로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국가인 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적.

용되는 정의원칙을 도출한다는 것이고 이때 합의의 당사자는 개인 이다 두 번째 단계(person) .

는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로 이 과정에서 합의는 자유주의 국민들 사(liberal peoples)

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 내부 합의의 당사자인 개인들과 구별되며 이 때 은. ‘people’

자신의 개별국가의 정치체제 또는 정치이념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장동진( , 2001,

317). 의 견해는 가 국제사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행위자로서 국가 사회를 이Rawls Beitz

해하는 분류 방법 중 사회적 자유주의 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사회를 국내 사(social liberalism) .

회들로 이루어진 것 로 간주하는 견해로 국제관계의 원칙들은 각 사회들(a society of societies)

의 근본적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교하여. 세계적 자유주의

는 국내사회에 도덕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아 국제사회를 개별인간들(cosmopolitan liberalism)

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 간에 적용되는 원칙들이(persons) .

개별인간들의 근본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본다(Beitz, 2000, 677). 인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주의에 접근하여 국가의 경계가 인권과 대등한 수준의 도덕적 중요성을 갖는 요소가 아

니라고 보는 의 견해 등이 가 분류한 세계적 자유주의Jones(1999, 57) Beitz (cosmopolitan

의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liberalism) .

사회정의를 구상하는 정교한 틀이 여러 가지로 구상된다고 해도 이를 글로벌 사회에 그대

로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한다. 특히 논쟁의 핵심은 가장 강력한 사회(society)

인 국가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사회정의가 적용되는 범위가 대부분 국가로 이.

루어져 왔다면 글로벌정의의 논점은 국경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보편적 원칙

과 강제적 실행의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정의 원칙에 대해 글로벌 수. Rawls

준으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 과연 국제적 영역에 적용

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범위 내에서 불평등을 수용하.

는 것인데 국가의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 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제도가 실천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이다 는 국제사회에서 롤스가 주장하는 기본 구조가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도록 해. Beitz

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국제제도의 현재 상태.

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방향 설정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은 국제적 기본구조가 될 만한 세계무역기구 국(Beitz, 1979, 156). Freeman(2007) (WTO),

제 연합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은 국내에서 작동하는 기본 구조와는 그 원칙이(UN), (WB)

나 유형 면에서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정의를 국제적 차원으

로 확장할 경우의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논쟁의 탈경계화 에2. (deparochializing debate) 2) 따른 비판적 관점의 글로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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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비판적 관점 은 논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critical perspective)

다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견해를 의미한다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정의 논쟁들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개인의 책무인가 적정한 사회 체제의 개발인가 또한 사회정의, ,

와 글로벌정의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정의를 벗어난 글로벌 차원은 또

다른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와 같은 첨예한 논쟁들을 가져온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

은 기존의 관점을 벗어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정의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따지는 집착성 논쟁보다 부정의를 소멸하기 위한 과정에 집중하는 대안적 비판 관점(fixating)

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차원에서 글로벌정의를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Maffettone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사고로 을 중심으로 한 역량 접근법Rathore, 2012, 8). Sen

과 분배 정의 중심의 사고를 벗어날 것을 주장한 인정 의 정치(capability approach) (recognition)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은 식의 이론을 초월적 접근 에 따른 사회 제도 이론이라Sen Rawls (transcendental approach)

고 정의하며 비교성 에 기반하여 글로벌 부정의를 퇴치하고자 노력하는 인간‘ ’(comparative)

중심 접근 을 강조한다 은 의 사회정의를 위한(person-centered approach to justice) . Sen Rawls

기본 가정에 동의하면서도 정의 논쟁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 ?’(What do we want from a

에 집중함으로서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정하고 어디가 정의로운지theory of justice?)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 논쟁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유도할 수 있도록 더욱 포,

괄적인 관점을 지향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Sen, 2008, 128).

은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라 주장하며 비교적인Sen , ,

접근은 세상의 여러 사회에서의 정의를 발전시키는 다른 방법들이나 이미 만연해 있는 부정

의를 줄이는 방식을 탐색하여 지구적으로 널리 퍼진 빈곤과 문맹률을 줄이는 것에 기여하도

록 하는 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 130). 즉 정의 보다 덜 부정의‘ ’(the just) ‘

함 을 추구함으로서 실제 사회에서 사람들의 불확실한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과’(less unjust)

같은 비제도적 특성의 존재에 따라 완벽한 정의로운 모습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

로 나타나는 실제 사회 모습을 고려한 것이다 이상호 이덕재 역(Sen, · , 1999, 34-65).

비판적 관점의 다른 견해로는 과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차원적 정의로의Fraser, Young

확장적 사고를 살펴볼 수 있다 는 현재의 정의 논쟁이 내용 당사자 방법 면에. Fraser(2008a) , ,

서 모두 다른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 이라고 주장한다 김원식‘ ’ (

역, 2010, 90-91). 지구적 차원에서 정의 논쟁이 대부분 경제적 분배 정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을 비판하며 전 세계의 문화적 지배 규범 안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적 인정

개념을 정의의 주요 개념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recognition) . 는 차 대전 이후로 정Fraser 2

의가 과연 무엇인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적용할 사람들 이른바(what) ,

당사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국가 안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논쟁이 이루어져왔음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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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정의를 만들고 지키는 당사자에 대한 논의를 표면에 떠올렸다.

의 논의는 상관관계적 정의 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Fraser ‘ ’ ‘

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통제하는 비형식적이고 형식적인 규칙들 의 검토를 요구한다 분배 정’ .

의가 그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상관관계적 정의는 그 판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검토한,

다 이러한 흐름에서 는 정의 논의를 내용 에서 당사자 로 그(Preece, 2008, 387). Fraser ‘ ’ ‘ ’

리고 방법 으로 확장해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 .

그렇다면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정의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특히 글로? ,

벌정의는 국가 공동체 중심의 사회정의 원칙보다 공통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 행.

위주체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초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 및 와 같이 다양화되기 때문이, NGO

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강제적인 권한을 가진 거버넌스도 부재하며 여러 국가나 단체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공통의 원칙을 합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다 이런 거대하고 모호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의 이론들을 탐색해보고 관련된 당사자.

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절차를 통해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성원 각각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의가 아래로부터의 합의. ‘ ’

가 되어 가장 바람직한 정의의 지향점을 향할 수 있다.

이 때 의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 을 사용할 수Fraser(2008a) ‘ ’(all-affected principle)

있다 김원식 역 구체적 상황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므로 국가라는 특( , 2010, 50).

정한 틀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체

에서도 정의의 원칙이 생겨날 수 있다 때때로 이 정의의 원칙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상위의.

초월적 정의 원칙에 입각하되 상충한 두 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자아라는

정의의 원칙을 사용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정의의 층위는 다양할 수 있다. .

초월적 정의와 같이 추상화의 정도가 높은 개념은 아니지만 중간 층위의 추상적 정의 예를,

들면 사회의 약자를 최소 수혜자로 생각하여 사회적 분배를 실천한다는 원칙이나 난민을 인

정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난민을 최소 수혜자 혹은 수혜자로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국내적

범위의 합의는 절차적 정의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의이다.

연구 설계.Ⅲ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글로벌정의는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이를 실제 학교 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주요 개념으로서 구체화하기 위해 교사들의 생각을 활용하고자 하

였다 도입 개념인 글로벌정의가 생소하고 추상적이어서 즉각적인 의견 제시가 어려우므로. ,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반복적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로는 세계시민교육 교사공동체 구성원 중 글.

로벌정의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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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교사들의 글로벌정의 주제 찾기 및 사고를 이끌어낼

특정 매개체와 이 생각들을 표집할 방법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

기간 동안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모으는 경험표집법과 더불어 사고

활성화의 매개체로 사진을 활용하는 포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적 실행연(photo voice)

구를 진행하였다 관찰기간은 경험표집에 참여하는 개월여의 지속적 기간과 오리엔테이션. 5 1

회를 포함한 회에 걸친 집단 토론 및 개인 심층면담의 시간을 갖고 이후 추가적으로 면담이5 ,

필요한 경우 따로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여적 실행연구의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는 경험표집법 포토보이스 심층면담 담화분석의 네 가지가 있다, (photo voice), , .

참여자 연구공동체
학교급
과목( )

지역
교육
경력

개인 연관 이력

세계시민

교육
교사

전문가

A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모임

초등 충남 년19
다문화사업 학교 담당자, APEC
국제교육협력원 협력 교사

B
서울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연구회
초등 서울 년3

개발 활동 세계시민교육 중NGO ,
점학교 담당자 학생동아리 운영,

C
세계시민교육

학회교사동아리

중등 중학(
교사회)

경기 년27
세계시민교육교과서 빈곤 단원‘ ’
집필진 학회 교사동아리 운영진. .

D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모임

중등고등학(
교영어)

인천 년18
세시민교육교사연구회운영진, 미
국 유학 인도 교환학생 경험 있음,

기초연구

문헌연구< >
글로벌정의 개념과 정의관의 흐름 다양한 관점 탐색- ,
세계시민교육에서 글로벌정의의 필요성과 적용 방향 검토-
연구방법 고찰-

교사 스터디모임 예비 토론< >
글로벌정의 토론 방법 선정 경험표집법 포토보이스 활용- : ,

↓

연구실행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토론 심층면담 실행< , >
실행시기 년 월 월- : 2018 1 5～
연구 참여자 선정
- 세계시민교육 교사공동체 구성원 중 글로벌정의 주제에 관심 있는 교사
학교급 관심 및 활동분야 지역 등 고려- , ,
초등 중등 고등 명의 인 및 연구자로 토론공동체 구성- 2, 1, 1 4
자료수집 토론 담화내용 심층면담 자료 경험표집법 및 포토보이스 방법: , ,
에 의한 주제 자료 연구자 노트 등,

↓

결과분석

영역체계 분석과 분류체계성분분석으로 심층면담 분석
분석 결과에 대한 동료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한 검토
분석 결과 제시 연구 문제 논의,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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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글로벌정의 관점화 과정.Ⅳ

교사들의 글로벌정의 인식과 가능성1.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을 통해 사회 및 글로벌정의 개념

에 접근했다 교사들은 공정과 공평의 개념을 각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갑을 관계에. ,

서 나타나는 부당함이라는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특,

별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평화를 위해 종교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사회, ,

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과 교육관을 드러내었다.

먼저 글로벌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교사들이 제시한 주제들과 토론 내용에서는 교사로서,

의 위치와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들은 다양한 사례에서 각 나라나 지.

역의 특수성이 가지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에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다양성을 넘어서는 보편

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지닌 정의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는 공.

공선 의 영역에 해당하며 많은 나라의 문화는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common good) .

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가 존재하며 교육에서는 올바름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근대 이후 인간 이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의를 통한.

정의의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인류 보편적으로 지

켜야만 하는 기본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위치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개인적으로는 개별 공동체가.

지니는 특수성과 인류 공통의 보편성 사이의 딜레마 상황에서 정답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

지만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가치 면에서는 보편적인 올바름 을 알게 해야 한다는 강한, (right)

의지를 보였다.

둘째 사회정의와 글로벌정의는 별개의 것인가 사회정의의 가치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될, ?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들의 경우에 일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를 비롯한 등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되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강Rawls Freeman, Nagel, Miller

제적 행위자를 두지 못하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과연 사회.

정의와 글로벌정의는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리되는가 심층면담 분석과 글로?

벌정의 주제 토론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가 사회정의의 확대를 글로벌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정의의 확장이 글로벌정의가 되는 경우로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차별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배운 아이들이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교실에서 배운 아이들이 인종이나 국적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로 다,

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청소원 인사와 같은 현상 혹은 정, SRT

책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통한 여론을 구성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목표이자

가능성이 된다 반대로 파키스탄 소녀 성폭행 살해사건과 같이 여성의 인권이 현저히 낮은 곳.

에서 전 세계적인 일반 기준에 맞지 않는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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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간에 인도주의적 개입이 가능.

한가에 대한 논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나 는 개입을 하기 위해, Mandle Mollendorf

필요한 조건을 매우 구체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론가들과 다르게 연구 참여자들은 상당히 확고하게 글로벌정의를 사회정의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올바른 정의관을 가지면 이를 글로벌 이슈에도 당연히 적용할 것.

이고 그렇다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개인.

의 책무를 글로벌정의 실현의 주체로 보는 입장이든 사회 체제를 그 중심 해결책으로 보는,

입장이든 모두 비슷했는데 교육을 통해 글로벌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교사인 연구 참여자들은 글로벌정의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각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또한 학생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 것인지를 전제로 살펴보고 있었다 이.

는 앞에서 제시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교사로서의 관점이 주제에 투영된 것으로 가르치는 입

장에서 학생들의 행동 변화 및 교육과정에의 반영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

는 실질적인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관점이 가지는 강점이자 한계로 인식될 수.

있으며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게 작용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정의 인식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

는 특징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등장할 수 있는 한계와 그 대안을 고민해보았다.

위의 표 에서는 글로벌정의 인식에 대해 교사라는 위치를 가진 연구 참여자들이 학생들과6

수업하는 교육내용으로서 정의를 고려함에 따라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하기보다 어느 정도 명

확한 가치를 가진 옳음으로서의 정의를 가르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특히 딜레마 상.

황에서 스스로 가치판단이 어려운 저학년 수업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정의를 고민하는 상황들 자체가 명확하게 가치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급에 따라 다양한 현실 문제를 수업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업 방식과 더불어 교사들의 학급경영 방식 또한 학생들의 정의 인식과 행동변화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교사들이 언제나 옳은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숙의민주주의의 특성을 활용한 포용적 정의관. ,

의 수용 및 교사공동체 등을 통해 교사 집단지성과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이

특징 강점( ) 한계 대안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현실적인 한계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지 않음

학생 수준과 학교급을 고려한 수업내-
용과 방법 구상

적절한 수업 방법과 학급경영 방

식이 학생들의 정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있음

교사가 반드시 옳은 가치

를 인지할 수 있다는 보

장이 없음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한 숙의민주주-
의 활용
- 교사 공동체 토론과 교사집단의 집단지
성 및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

표 글로벌정의 인식에 대해 교사 로서의 위치가 가지는 특징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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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공동체 토론 과정을 통한 관점의 구체화2.

글로벌정의 개념에 대한 구체화는 연구 참여자 모두 다르게 전개되었는데 각자의 개인적

경험과 교육관에 따라 토론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

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추상적인 정의 개념을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큰 범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개념화하여 가르칠 수 있는 글로벌.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였지만 세부적으로 생각한 정의 개념의 구체화 내용은 각자

다음 표 와 같이 구성되었다< -7> .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주장하는 고전적 정의관을 가진 교사는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수집된A

토론 주제들을 분류한 활동에서 정의의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부분과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두 분야로 분류하였다 결국 글로벌정의가 개인과 공. ,

공의 정의로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개인과 전체의 조화를 구상한 의 정의Plato, Aristotle

관과 연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전적 정의 개념을 갖는 교사는 글로벌정의의 내용과. D

방법으로 주제를 분류하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실제 갈등관계로 나타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구현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가 글로벌정의를 보편적 인권과 다양성 학교에서 배우는 정의와 행동B ,

하는 정의로 분류한 것과 비슷하며 교사 또한 개념과 사례로 글로벌정의 주제를 최종 분류C

하였다 네 연구 참여자의 주제중심 분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공공의 문제로서 보편. . ,

적 정의와 개인적 측면의 다양성에 대한 정의 문제 그리고 이론과 학습으로 접근하는 정의의,

문제와 실제 사례 및 행동과 연결되는 정의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개인의 도덕성과.

다양성이 이론 및 학습 면과 연결되고 공공의 보편적 정의는 사례 및 행동과 연결되는 경향

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글로벌정의 개념은 큰 범위에서 인류 보편의 초월적 정의로서 글로벌정의

를 받아들이는가 각 사회 공동체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의로 인식하는,

가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는 연구 진행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었는데 토론 과.

연구

참여자
글로벌정의 개념 연관 이론 주제중심 분류

공통된

정의주제

교사A 인류 보편의 가치 고전적 정의론
공공의 문제와

개인의 선택

갑을관계/
공평과 공정

교사B
지구 모든 생명체를
위한 공공이익

공리주의
역량 접근법

보편적 인권과 다양성/
학습적 정의와 행동적 정의

교사C
구성원들의 합의 큰 범,
위에서 보편 가치 추구

현대적 정의관 개념이해접근과사례중심접근

교사D 인류 보편적 가치 고전적 정의론 글로벌정의의 내용과 방법

표 연구 참여자들의 글로벌정의 개념 구체화3.



- 58 -

정에서 나타난 여러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드

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다음 그림 와 같다. 2 .

교사는 차 토론에서부터 초월적 정의와 같은 보편적 정의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였고 이A 2

후의 토론에서도 이 견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옳음 을. ‘ ’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반해 교사는 글로벌정의 개념에 대한. B

생각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차 토론에서 노예나 여성 인권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 4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편 도덕이 일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사람들,

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비로소 본인의 생각을 명확

히 했다 이러한 관점은 심층 면담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는 여러 나라. . D

의 문화를 경험한 만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인도에서의,

기부 단체 사례를 통해 특정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사로서 가르쳐야 할 정의의 개념들과 사회적 소수자 배려 및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대한 견해를 점차 강하게 드러내면서 심층 면담에서는 차 토론이후 보였던 옳고 그름 판단4

이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글로벌정의의 개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였다 교. C

사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각 국가별 혹은 공동체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상대

적으로 많이 제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확한 신념을 보이기보다 극단적 견해를 보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사회정의의 확장이 곧 글로벌정의라는 생각은 이들이 정

의를 인류 보편의 초월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

부적으로는 연구 참여자별로 차이가 존재했는데 상대적으로 초월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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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을 가진 교사에 비해 교사는 각 지역의 특수성 또한 정의를 논의할 때 고려되A, B, D C

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큰 범위에서는 교사 또한 인류 보편의 초월적 정의의 큰 원칙들. C

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의견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

였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글로벌정의에 대한 인식을 다음 그림 과 같이 제시하였다. 3 .

교사의 개별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의는 여러 정의론의 입장에서 논의된 바 있다C .

먼저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한 정의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갖고,

있는 전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이므로 이들이 공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 올바른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면에서는 의 다원론적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Walzer

현실의 문화를 전제로 한 정의의 개념에 접근 가능하다.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주의적 형식을 취한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pluralistic) .

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따른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 모든 차이들은 반드시 역.

사적이고 문화적인 산물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상이한 이해 때문에 발생한다(Walzer, 1983, 6).

모든 공동체가 나름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각각 상이한 가치의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

러나 큰 틀에서는 교사 또한 인류 보편의 초월적 정의는 존재하며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C

갖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의 정의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의는Young(1990: 35-37) .

한 사회가 가지는 선호나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어떻게 가지느

냐와 연관된다 따라서 은 현대 글로벌 사회의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과 문화. Young

의 불가피한 다원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한 규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에

대한 정의 개념의 우선성 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 Rawls(1999,

37)는 만민법에서 국제사회에 정의 원칙을 적용할 때 자유주의 국민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

는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들은 인권과 같은 상위 수준의 추상적 개념들로 국제사회8 .

에서 공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교사가 생각한 인류 보편의 정의는 이와C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글로벌정의 적용.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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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시민교육1.

사회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교수는 사회정의 교육과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Subedi ＆

은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McClimans, 2012, 461) .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회적 합의 혹은 윤리적 합당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척도가 바로 정의

이기 때문이다. 와 는Sensoy DiAngel(2012) 사회정의를 교육하기 위한 주제로 비판적 사고 사,

회화 집단 정체성 편견과 차별 억압 권력 특권 인종주의 등의 주제를 수업과 연관지어 제, , , , , ,

시하고 있다 현대의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육이 왜. ,

중요한가 또 교육에서 정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 ,

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해나갈 토

대를 마련하기도 하며 정의로운 사회 체제와 제도가 올바른 교육의 구성과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의의 문제들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하여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은

글로벌 차원의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세계를 하나.

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보편적 인권과 연대의식에 기초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의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

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가 역량 접근법과 교육. (capability)

과 의 역량은Sen Nussbaum 3)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역량2015 ‘ ’

에서의 역량 과 구분된다 가 자유 개념과 이론을 배경으로 한(competency) . capability Kant, Rawls

다면 는 경제적 공리주의자 과 을 그 기반으로 한다 또한 도덕적 가치, competency Mill Bentham . ,

를 비교했을 때 가 핵심 가치라는 개념 없이 인권 지속가능성 혹은 민주주의와 같competency , ,

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 생각하

는 데 비해 의 역량은 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로 자유를 중시한다 또 교육의 결과로, Sen . ,

는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훌륭한 도구적 인간을 그리며competency

는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의 역량 이capability . , OECD (competency)

사회는 무엇인가 를 학습하는 능력이라면 과 의 역량‘ ’(what society is) Sen Nussbaum (capability)

은 사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에 답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what society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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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Lozano , 2012, 138-140).

이러한 논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과 사회과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2015

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효용을 중시하는 경제논리가 교육에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인간을 능동적 주체로 보고자 하는 의 역량 개념은 중요한 시Sen

사점을 줄 수 있다 김형렬 은 우리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이 교육과정 운영과 선택의 유연화. (2018) ,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습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 ’(competency)

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계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고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획득가능한 일종의 상품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역

량이 본질적으로 성별 인종 사회적 계급 등과 같은 학습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근거해야 함을, ,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형렬 교육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 , 2018, 67).

량을 요구하고 규격화된 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결국 다양성을 지닌 인간의 주체성보

다 규격화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우선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시민이 갖.

추어야 할 역량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로 그

사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글로벌정의교육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정 개념의 교육 적용. (recognition)

분배론에 기초한 교육 정의 주장은 나름 정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재.

분배에만 집중할 경우 여성문제 빈곤문제 난민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점에 획, ,

일화가 이루어진다 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극적 시정조치는 불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Fraser ,

구조는 바꾸지 못하고 결과의 재분배만을 지속하여 대상들에 대한 인정 면에서의 부정의를,

만들기 때문이다 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이나 적극적 시정조치. Fraser (affirmative

를 예로 들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여성을 결함이 있는 존재로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action) ,

하는 존재 특권화된 존재 특별하고 과분한 대우를 받는 수혜자로 비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 ,

한다 결국 이런 경제적 결과에 치중하는 재분배정책은 인정 면에서의 부정의를 만들어내고. ,

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Fraser, 1995, 61).

따라서 이는 정의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과 연관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

육에서 이해하고 있는 정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

을 모색하려는 과정 절차가 필요하다, .

타당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규정하는 학교의 역할에 의해 학교는 어떤 그룹에는 지위,

를 부여하고 어떤 그룹에는 사회적인 인정을 부여하지 않거나 인정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참여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인종 종족성 계급 젠더 성 정체성 능력 종교 권력 등이 벌이. / , , , , , ,

는 다양한 인정 투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강희룡 외 역(Apple, , 2014, 57).

학교에서 인정 차원의 정의 교육이 인종 종족 계급 젠더 성정체성 능력 종교 권력 등에/ , , , , , ,

대한 사회적 인식 과정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을 평등.

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의는 특정한 소수집단의.



- 62 -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당사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민주적 논의를 통해서 확정되

고 실현될 수 있다 김원식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인 글로벌 차원의 시민교육( , 2014, 274).

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학습 소수자 보호 등과 연결된다, .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주제들이, ,

기본적으로 정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하며 나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 그리고 국가의 범위를 넘,

어서 전 세계 사람까지도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글.

로벌정의의 원칙이 인간의 기본권 보장 원조의 의무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며 지구촌 평화 정,

착과 평화교육의 작동 원리로 도입될 수 있다는 내용 김용신 및 글로벌정의가 세계( , 2017, 76)

시민교육의 토대 원리로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박애경 과도 일맥상통한다( , 2016) .

사회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2.

글로벌정의는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글로벌 차원의 시민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

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지금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사회과교육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직,

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의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민교육을 추구해나가야 할지에 대

해 시사점을 준다 시민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글로벌정의의 역할에 대해 개념과 방법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정의는 개념 내용 적인 면에서 우리 사회의 올바름 공정과 불평등 사회적 약, ( ) , ,

자 등 정의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주제들을 통해 사회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공동

체의식 및 미래사회의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의와.

관련된 중심 주제로 공평과 공정 갑을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인식되, .

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수업 및, 학교 문화에서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부정의의 문제들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일부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는 특히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나가는 교과 목표를 가지

고 있는 만큼 연관 교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법적인 면에서 글로벌정의에 관한 논의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주장하는 변혁적

교수법과 닿아 있다 정의론의 논의 과정 자체가 다양한 주장들을 다원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의,

방법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절차적 정의는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요.

구하는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과정을 제시해주며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각 사회,

의 주요한 가치들을 포함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다양한 세계의.

이슈들을 지구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관점들에 대해 생각할 방

향을 제시한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글로벌정의 관점은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하여 사회과와 같은 교과교육

의 교수법을 통해 더 적절한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

의 수업 관점에 대한 이해는 수업활동에 대한 반성 뿐 아니라 이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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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수 있다 글로벌정의 관점의 다양성은 교사들이 정의에 대하여 가지고(Pratt, 2002).

있는 개인적 사고를 이해하고 교사로서 역할을 돌아보는 렌즈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

업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부정의 문제들과 기존의 분배 정의를 벗어나는 탈경계적 사고의 확

장으로 인해 더 넓은 시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장된다.

결론.Ⅴ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글로벌정의 개념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교육에 적용할 방법을 고찰하였다 교육에서 글로벌정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옳음 에 기반한 보편적 정의를 인정하고 있었다‘ ’ . 또한,

사회정의의 확장을 글로벌정의로 인식하여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의 교육이 글로벌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학생들.

에게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 연구 참여

자들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글로벌정의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현실의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끌어내었다 이 사고는 글로벌정의를 정해진.

규범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해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미투운동 다문화정책 등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에 다차원적 정의를 적용하여 탈경계,

적 관점에 따른 정의관으로의 유연성과 확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글로벌정의에 접근하는 관점이 다원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

자들은 연구 진행과정에 따라 각자 나름의 정의 개념을 구성해나갔다 참여자들은 모두 보편.

적 정의를 인정하고 주제 면에서 갑을관계 공평과 공정 을 중심 용어로 선정하여 글, ‘ ’,‘ ’

로벌정의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공평 개념의 이해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A,

교사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편적 정의를 생각한 반면 교사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B, D , C

정의를 일부 고려하였으며 중심 용어를 분류한 체계에서도 사고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글로벌정의 논의의 교육적 적용이 시민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

계시민교육에 글로벌정의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 시민교육은.

새로운 변혁적 관점을 요구한다 세계시민교육이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

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교과 목표로 하는 사회과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글로벌정의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방법에 대해 새롭

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개념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글로벌정의에 대. ,

한 교사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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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함께 수업하기

박정순

인천부개여자고등학교 교사

수업에 대한 생각.Ⅰ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경력이 쌓이는 것과 무관한 것처럼 느껴진다 수업은 늘.

어렵고 고민스럽기만 하다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해야 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 과정중심. , ,

평가의 중요성 해마다 달라지는 아이들 등 변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화해 내고 적용할,

수 있는지 말이다 모든 수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의미있는 수업이 되기를 바란다 의미있는 수업이란 학생 스스로 역사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과거의 문제를 통해 현재를 봄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

각할 수 있는 시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생각으로 해마다 월이 되면 그 해에 가르쳐야할 것들을 고민한다 언제나 그렇듯2 .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년째 함께 수업을18

준비하는 학교밖 동교과 교사와 치열한 고민 끝에 인권 을 키워드로 정하였다 올해 교직‘ ’ .

경력 두 번째로 세계사 수업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사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한 수업이었다 학교 내에서도 혼자보다는 함께 하면 힘이 된다.

는 생각에 년째 동학년 타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5 .

함께 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이다 수업을 통해 교사도 학생도 함께 라‘ ’ . ‘ ’

서 받는 즐거움 위로 힘을 느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올 한학기도 이런 바람을 가, , .

지고 인권 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 .

수업하기.Ⅱ

교과 연계 수업에 대한 고민1.

처음에는 년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교과 연계 수업이었다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의 부(2015 ) .

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동학년 타교과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였

다 수행평가 결과물을 하나로 여러 교과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하나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이 잘 구분되지 않았으며 코티칭을 진행하,

지 않고 각자의 수업시간에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

박정순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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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마다 범교과 주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주제로 교과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

라 단순하게 하나의 교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학생들이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사가 학년에 선택과목 한학기별 단위 으로 개설되어 나름 새로운 시2 ( 2 )

도를 해볼 수 있었다 오래간만에 해보는 세계사 수업은 다른 어느 역사 수업보다 설레고 기.

대감이 높았지만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함께 수업준비를 하는 동, .

교과 교사와 함께 세계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 고민하였다 고민 끝에 선정한 키워드는 인권 민주시민 이었고 어떻’ . ‘ ’,‘ ’

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어떻게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동학년 타교과 교사와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화되었다. .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함께 고민하는 교과 교사와 만나 한학기의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연계하여 진행할 수업을 설계한다 올해는 세계사 정치와법 미술 교과가 함께 진행하기. , ,

로 하였으며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 타교과와 주제를 연계하여.

하는 수업은 꽤 매력적인데 특히 예술 교과와 연계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감동적이다.

올해 학기에 진행하였던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1 .

인권을 주제로 교과별 공통요소 찾기2.

인권이라는 키워드는 찾아보면 교과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주제 연계하는 교과들의 교과서.

에서 인권과 관련된 성취기준과 범교과 학습 주제를 찾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1)

표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요소 연결 맵1.

교과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학교급 학년 군/ ( ) 교과 성취기준 세부 내용요소

고 공통 통합사회

통사[ 10 04- 02]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의의와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통사[ 10 04- 03]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

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

고 선택 정치와법
정법[ 12 01- 03]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

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고 선택 세계사

세사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하[ 12 04- 04]
고 산업 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 .
세사[ 12 05- 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

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세사[ 12 05- 02] 제 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1, 2

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고 선택 미술
미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 확장을 통[ 02- 03] ·
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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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별 성취기준을 근거로 하여 인권 을 주제로 한 학생참여형 수업을 표 와 같이 구‘ ’ 2

성하였다.

표 교과별 학생참여형 수업 구성2.

학년1

통합사회 인권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 발표

학년2

정치와법
기본권 침해관련 입론서 작성
및 발표
제시된 개의 주제 중 선택7 1

세계사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위인
전 제작

미술
인권을 주제로 석고 손을 이용한 조형
물 제작

인권 을 주제로 세계사 수업하기3.‘ ’

주일 시간의 세계사 수업을 학기는 서양사 중심 학기는 동양사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1 2 1 , 2

성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였으며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습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 현재.

까지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주력해서 다루었다 그리고 학생 스.

스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을 찾아보고 위인전을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인전을 제작하기 위해 인물을 선정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언니 오빠들의 세계사‘ ,

라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역사수업에서 학생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과거를 분’ .

석하고 해석하는 기회 그리고 자신의 역사 지식과 역사의식을 성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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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 강선주 하기 위함이다 위인전 제작 수업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은 다음과( , 2017, ) .

같다 표( 3).

표 위인전 제작 수업 흐름도3.

차시 내용

도입 차시1

▪ 영화인문학 토크 프로그램 방구석 열 회 주년 특집 인권영화 셀마 소개 부JTBS 1 53 1 < >
분 함께 보기
의도 역사적 인물을 들여다 볼 때 고려해야할 점을 생각하기 위함: .→

당시 상황에서 인물을 볼 수 있도록
인간적인 부분 엿볼 수 있도록
지나친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위인전 제작 언니 오빠들의 세계사 오리엔테이션( , )

전개

2 5∼
차시

▪위인전 제작 언니 오빠들의 세계사,–
대상 초등학생:
주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모둠구성 과제 모둠활동

명 인물선정2 , 개인별 스토리보드 작성 초등학생용 위인전 제작

차시6 ▪ 동료 평가 및 개인 성찰 우수 작품 개인별로 개 선정3

정리 차시7

▪ 영화인문학 토크 프로그램 방구석 열 회 주년 특집 인권영화 런던프라이드JTBS 1 53 1 < >
소개 부분 함께 보고 생각 정리하여 소감문 작성
의도 인권은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연대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 ‘ ’ , ‘→

성 을 이야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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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설계할 때 동영상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과정을 앞뒤에 넣어 구성하였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는지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바람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나친 영웅주의로 빠.

져들지 않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학년 통합 사회에서 익혔으며 학년 현재 정치와 법에서 인권과 기본1 , 2

권의 개념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한 상태여서 세계사에서의 활동이 어렵지 않았다 모둠.

을 명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각자 조사해온 스토리 보드 내용에 필요하면2 .

개인 핸드폰으로 부족한 자료를 검색하게 하였다 위인전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

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것은 수업 시간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였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인물 다양한 구성으로 위인전을 제작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그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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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이 완성되었을 때 즈음 기말고사를 위한 진도 때문에 바로 동료평가 및 자기성찰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동료평가와 자기 성찰 위인전 제작 수업의 정리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동료 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해리언 터프먼이라는 인물에 대해 크게 네파트로 나누어 이해되기 쉽게 구성함 태생부터 업.

적까지 순새대로 읽으며 흐름을 따라가기 좋음 언니 들이 직접 설명하듯이 쉽게 풀어 설. ‘ ’

명하여 이야기를 듣는 둣한 느낌을 줌 다른 작품과 다르게 명장면을 뽑아 구성한 점이 새로.

움 구성적인 면에 있어 가운데 인물이 서있을 수 있게 팝업북처럼 구성해 흥미를 끔 안. ( ).○○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 구성이 다른 작품과 달랐으며 위인전 구성에 형식으로 구성한 것, SNS

이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갈한 글씨체 또한.

아이들이 읽기 편할 것 같다 다만 인물의 큰 사건들을 연대기별로 설명할 때 개연성이 약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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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 아쉬운 점이 있다 편( ).○○

자기성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눈높이가 아닌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위인전을 만들다보니 파트너와 계속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나의 눈높.

이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맞추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협동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정( ).○○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는 위인전을 만드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로자.

파크스에 대해 조사하고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면서 흑인인권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로자 파크스의 인권운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하며 완성

하니 굉장히 뿌듯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인권운동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친구들의.

작품을 통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박( ).○○

인권을 주제로 한 수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였으며 연대와 실천의 중요성에 대,

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 영상을 준비하였다 영화인문학 토크 프로그램 방구석. JTBS [ 1

열 회 주년 특집 인권영화 런던프라이드 소개하는 부분을 보고 학생들이 소감문의 작성] 53 1 < >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을 보고 나는 정말 편견이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영화속 광부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한 여성처럼 편견을 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

을까 생각하기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하던 여성 감독님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혐오 문화는 누가 만들고 누가 시작하여 이루 사회가 편견이 생기고 서로.

싸우는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영화에서 인상깊었던 말이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

사람들의 만남 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세계에는 어울리는 사람과 엉울리지 않는 사’ .

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혐오의 눈과 편견의 눈이 아닌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김( ).○○

수업 마무리하기.Ⅲ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게 하고 싶었다 세계사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인권. ,

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인권을 주제로 한 교과 연계 수업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개념 설명은 학년 통합 사회와 학1 2

년 정치와법에서 인권과 평화를 염원하는 바람이 담긴 조형물은 미술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 ,

해서 노력한 인물들을 역사 속에서 알아보고 현재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세계사에서 하고자 하였다.

세계사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을 모둠별로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스토리,

보드를 개인별로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은 초등학생용 위인전을 제작하면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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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위인전을 읽을 대상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하였다 이 과정은 교.

사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자료의 선정은 적절하였는지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

있는지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 맞는지 모둠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 학생과 교사는, ,

질문을 통해 순간순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주제로 교과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은 매력

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금 무엇보다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 , ,

생과 학생 간의 소통 공유 협력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기에도 학기 수업의 연장선, , , . 2 1

상에서 인권의 문제를 확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주제를 동교과 및 타교과 교사와 함께 고민

하고 있다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 내용과 활동의 깊이가 깊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

고민하고 공들여 준비하는 수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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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평화 를 넘어 적극적 평화 로 가는 길‘ ’ ‘ ’

이 동 욱

수원숙지고등학교 역사교사

역사의 구성 원리1.

인간은 기억의 동물 이다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가 현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 ’ . ,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방향타마저도 달라진다 예컨대 대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자기 정체성의 극심한‘ ?’, ‘ ?’

혼란을 겪거나 기억 상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기억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컴퓨터가 그. .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따라 작동되고 운용되듯이 인간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에 따라 세계관

을 형성하고 삶의 좌표를 설정한다, .

때문에 인간은 역사 란 것을 만들어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 가운데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기‘ ’ .

억들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인된 집단 기억 이 어떤. ‘ ’

사람들에 의해 써지기 시작 했는가 하는 점이다 고대부터 기록이란 것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지배.

층의 특권이었고 기록의 보존과 전파라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역사를 승자의 기록 지배자의 기록 이라 부르기도 하는 연원은 여기. ‘ ’, ‘ ’

에 있다 결국 역사는 태생적으로 의도된 기억 이 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역사는 다음. ‘ ’ .

세대의 머릿속에 입력시킬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역사 라는 이름으로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

있을까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은 지배 계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사회 구성원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계층의 말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폭력이나 형벌보

다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층의 의도에 맞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

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1)

때문에 전근대역사는 왕조 중심의 문헌 자료를 위주로 기록되어왔고 근대역사는 자본주의와 국민국,

가 를 도달점으로 하는 내셔널 히스토리 곧 국민 국가사를 당연시한 위에서 성립되어 전(nation-state) ' ', ( )

개되었다 그런 시각과 논리에 의거해 역사인식의 단위를 일국으로 한정하여 구성한 것이 국가사이고.

세계로 확대해서 구성한 것이 세계사이다 일국사로서의 자국사는 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자기완결적.

인 것으로 파악하여 독자성 자주성 통일성 위대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 , .2) 그 결과 과도한

자국중심주의의 논리로 인해 국가들 사이의 집단 기억의 충돌은 불가피해졌고 세계사의 경우 근대 이,

이동욱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2 >



- 74 -

후 그것을 주도해온 유럽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유럽중심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문명사관

사회다위니즘 우승열패주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이처럼 역사는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기억 이 아니다 역사는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으로 이‘ ’, ‘ ’ .

뤄진다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망각된 것을 기억으로 되살려내고 반면에 기억되었던 것을 망각의 강 속. ,

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역사서술이 나타난다.3) 결국 역사란 기억의 투쟁이며 기억의 정치,

학으로서 철저한 집단 기억 을 위한 기획의 산물인 것이다‘ ’ .

역사를 배우는 이유2.

흔히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기 위함 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과거 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의도로 만들어’ . ‘ ’ ‘

진 것 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한국사’ . ,

교과서의 일제 강점기 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수탈과 저항 의 구도로 서술되어왔다 일본(1910~1945) ‘ ’ .

인들은 한국인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예처럼 다루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침략에 맞,

서 끊임없이 저항했다는 줄거리가 토대를 이룬다 물론 일정 부분은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과. .

연 모든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에 노예처럼 생활했고 일본의 침략 정책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을까, ?

그리고 모든 일본인은 정부의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에 찬성하고 동참했을까?

물론 한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주체는 당시 일본 내각의 수뇌부와 이에 적극 찬동하였

던 재벌 군부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주권 강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륜적 침략전쟁에, . ,

적극 협력했던 한국의 친일파가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년 병합 이전의 매국형 친일. 1910

파 년부터 년 중일전쟁 이전까지의 직업형 친일파 년 이후 전쟁 협력형 친일파는 일본제, 1910 1937 , 1937

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한국을 지배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였다.

반면 극히 일부이기는 했지만 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일본인도 있었, 20

다 우치무라 간조 는 러일전쟁 중에 반전론을 폈다 그는 전쟁의 비도덕성을 깨닫고 전쟁 반. (1861~1930) .

대론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큰 죄악이라고 하며 전쟁을 일삼는 일본은 신의 처벌을. ,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4)

가네코 후미코 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조선인 박열과 함께 년 간토 대지진(1903~1926) 1923

당시 일본 황태자를 폭탄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사형 판결 후 일.

본 정부는 무기 징역으로 감형하였으나 후미코는 그 서류를 찢어 버렸다 그리고 개월 후 살의 그는, . 3 23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식민지 조선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했.

고 자신의 사상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았다, .5)

가네코 후미코의 자서전인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했나 는 하세가와 데루 라는 일본 여성에? (1912~1947)『 』

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학창 시절 후미코의 책을 동료들에게 권하였고 졸업 후에는 언니의 영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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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에스페란토어6)를 배웠다고 한다 그는 년대 파시즘의 광풍 속에서 공산당조차 앞다투어 전. 1930 ‘

향 을 발표하며 충성스러운 황국신민 이 될 것을 선언하던 때에 년의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 ’ 1937

도발을 비난하며 중국 민중 편에 섰다.

원한다면 나를 매국노라 욕해도 좋습니다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타국을 침략하는 것“ . .

도 모자라 죄없는 난민들까지 태연하게 죽여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과 같은 나

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참다운 애국심은 결코.

인류의 진보와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배외주의일 뿐입니다 이 전쟁 중에. .

얼마나 많은 배외주의자들이 일본에 생겨났습니까?”7)

그는 중국 국민당의 항일 방송에 종사했고 일본은 이런 그녀를 간드러진 목소리의 매국노 라 부르, ‘ ’

며 비난했다 그의 아버지조차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일본 신민의 명예를 걸고 당당하게 자. “

결할 각오를 하고 있다 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가 아니었다 에스페란.” . .

티스토 정신에 입각해서 민족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민족보다는 세계 인류를 하나의 형제라고 생각했다, .

또 조국애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타 민족과의 사랑과 존경과 양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8) 그는 굴종적인

일본의 황국신민 을 거부하고 보편적인 인류의 한 사람 이 되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 ‘ ’ .

후세 다츠지 는 노동자 농민 혁명 운동가의 인권을 지키고자 변호사로서 평생을 분투했다(1880~1953) , , .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일본뿐 아니라 식민‘ , ’

지였던 한국 타이완에서도 활동하였다 그는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가, .

담하여 일본 황태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던 박열을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9)

그 동안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시기에 대한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 구도는 한국 대 일본 한,

국인 대 일본인의 단편적 대비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래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사람들에게 대.

결 구도를 통한 배타적 민족주의의 형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제공하지 못한다.

세기 전반기 대부분의 일본인은 침략 전쟁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20

였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였던 소수의 삶이 잊혀져서는 안된다 한국인 중에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

불의에 맞서 줄기차게 싸웠던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던 반면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당시 제국주의 인종주의 사회다위니즘 문명사관이,

라는 침략 사상에 입각하여 대일본제국 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침략 행위이지 일본과 일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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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과 일본의 구성원들은 당시와 같은 침략 사. ,

상과 침략 정책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친일을.

통해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일본에서도 제국주의 침,

략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및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성찰의 학문 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다고 하는 길 기존의 역사 서술 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 . ( ) ‘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화두를 붙잡은 채 그 길을 재해석하고 바람직한 길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 ,

그것이 바로 역사이고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

국가 중심의 서사에서 보편적 인권 중심의 서사로3.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에 소속되는 삶을 살아왔다 작게는 가족 크게는 국가와 민족에 이르. ,

기까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머리로 피부로

느껴왔다 그러다보니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

우리를 안심시켜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위험할 수 있다 하나의 집단 에 전적으로 소속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 ’

우리 와 그들 의 경계로 구분하게 되고 우리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욕망‘ ’ ‘ ’ ,

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강력한 국민국가 를 생존의 단위로 삼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욕망. ‘ ’

이 더욱 구체화되어 국가 단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가 수준의 교육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소속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폭력은. ‘ ’

정당화되었고 그들 에 대한 차별과 악마화가 뒤따랐다 우리 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 ‘ ’ . ‘ ’ , ‘

들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에게 가해졌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은 망각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우’ . ‘

리 안에서도 우리 를 위한 경제 개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삶을 파괴당한 존’ ‘ ’ ,

재가 있음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가의 역사가 평등한 인간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사람들 간에 분쟁을 유발시킨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

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라는 것이 철저하게 국민국? , ‘

가 를 단위로 하여 조직된 것임을 상기하여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일 수 있음을 자각’

해야 한다 우리 가 진출 이라 부르는 침략 전쟁이 그들 에게는 재앙이었고 우리 의 승리. ‘ ’ ‘ ’ ‘ ’ , ‘ ’

가 그들 에게는 패배였으며 우리 의 영광이 그들 에게는 고통 그 이상의 것이었음을 명심해‘ ’ , ‘ ’ ‘ ’

야 한다 또한 국가 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그 기억이 쉽게 조작된다는 사실 사람들이 마음. ‘ ’ ,

을 열지 않을 경우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세상을 보는 우리 의 인식이 얼마나 차별적인 것인지를, ‘ ’

인식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국가를 주체로 만들어진 집단 기억 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이 중‘ ’

심이 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자국의 국가 대표 가 되어 이야기. ‘ ’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역사인식의 공유를 통한 적극적 평화 와 애국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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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류가 국가와 인종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소망,

한다 핵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세상 말이다 자국의 자본과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 .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평화는 인

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과연 인류는 전쟁 없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

강력한 국민국가 를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평화는 국가 내부의 평화와 대외적인 평‘ ’

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법 집행 보장을 통한 정치.

사회적 민주주의 확립 경제 민주화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지만 후,

자는 국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를 단위로 쪼개진 세계 속에서 자국사를 먼저 배우.

고 세계사를 배우는 방식의 현재 역사교육 시스템은 그 안에 자국중심주의를 담기 마련이다 그것은 결.

국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국가의 집단 기억 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기 들어서‘ ’ . 21

한 중 일 국 사이에 과거에 대한 기억의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말3

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로운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

리는 어려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국가를 주체로 하는 이야기와 집단 기억에 사로잡혀왔다 그것은 하나.

의 역사인식이 되어 우리 와 그들 을 나누어 세계를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우리 와 그‘ ’ ‘ ’ . ‘ ’ ‘

들 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인식의 공유 없이 평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

역사인식의 공유를 통한 평화 추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을 늘 상기시키고 국가가 이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

아님을 알리는 일이다 국가가 과거의 침략 행위 인권 유린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운. ,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고 그러한 역사를 구성원에게 교육시킨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인류를 또다시

전쟁과 폭력의 재앙으로 밀어 넣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미국의 베트남 침략을 도와 베트남 국민들의. ,

인권을 유린한 대가로 얻은 년대의 급격한 경제 성장1960~70 10)은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부끄러운 과

거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베트남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는 당연히 세기 말 세기 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한 제19 ~20

국주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는 성숙한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평화의 반대어는 전쟁과 폭력임을 상기할 때 소극적 평화 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 ’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제반 환경이 바뀐다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반면. . ,

적극적 평화 는 사회적 교육을 통해 모든 개인이 전쟁과 폭력을 증오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지켜낼‘ ’ ,

수 있는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개인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숭상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역사인식의 공유는 적극적 평화 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 ’ .

적극적 평화 의 추구는 진정한 애국 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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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년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지 년이 되던 해 영국의 맨체스터. 1789 3 ,

헌정협회는 파리의 자코뱅 클럽에 대표를 파견해 민족적 편견을 없애버리고 전 세계의 자유민들이 형제

로서 단결하자고 주장했다 런던통신협회도 국민공회에 서한을 보내 영국은 프랑스가 성취한 자유를 같.

이 추구해야 하며 영국인과 프랑스인은 적이 아니라 자유라는 대의를 향한 동료 시민임을 인식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11)

파시즘 체제에서 희생된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사상가 카를로 로셀리는 국가 란 자유로운 사람들의‘ ’

공동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애국 은 다른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생명과 재산 자유와 안. ‘ ’ ,

전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민족주의 는 개인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체제에 의해 추구‘ ’

되는 침략 정치라고 하면서 애국과 민족주의를 뚜렷이 구별하였다' ' ' ' .12)

이를 통해 볼 때 역사인식의 공유를 통한 적극적 평화 의 추구는 결국 애국 하는 길이다 국경, ‘ ’ ‘ ’ .

을 초월하여 함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

진정 국가를 사랑하는 길이고 역사인식의 공유를 지향하는 이유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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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과 반편견 수업 전략의 모색

김 현 우

창원동진여자중학교 교사

들어가며.Ⅰ

지난 월 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의 핵심7 1 .

원료가 되는 세 가지 물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결정은 일방적이었.

고 한국은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에. ‘ ’

서 제외하겠노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 )

현저하게 훼손되었기 때문 이라 밝히면서 결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

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액면가 그.

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듯하다.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그.

러나 정말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

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일본의 발표 이후 한. .

국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겠노라 밝힌 세 가지 원료.

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반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다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상.

품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의 선언대로 우리가 정말 화이트국가 에서 제외된다면 일본을. ‘ ’

상대로 수 출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기업들 역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로 묘사된다 일본은 북한을 제외한다면 우리나‘ ’ .

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그런 만큼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리적으로 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양국 사이에 과거사를 둘러싸고 해결되‘ ’, ‘ ’

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래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 1965

상화하였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는 잊을만하면 양국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반복되는 갈등은 결국 양국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 혐한 사상. ‘ ’, ‘ ’

이라는 집단적 혐오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허수미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역( , 2015).

시 오랜 시간 잠재되어 있던 양국 사이의 잠재적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

태는 양국 국민들 사이에 반일 혐한의 감정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현우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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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일본과 굳이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하는 이유는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무, .

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일본은 수출 위 수입 위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 파트너이다3 , 2

한국무역협회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의 시장을 잃는다면 양국 모두 큰 타격을 입( , 2012).

게 될 것이다 또한 만 명에 이르는 재일교포들이 여전히 일본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 60

다 이들은 한국인 혹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과 멸시를 받으.

며 살고 있다 이창교 만일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일본에서의 이들의 입지는 더욱 좁( , 2005).

아질 것이다 끝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함이.

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대립이 극.

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이 대립과 갈

등을 극복할 수 있다 허수미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도 중요( , 2015).

하겠지만 한국 역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학.

습되어 있는 반일 감정이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 ) .反日
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된 반일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과 수업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장에서 편견의 의미와 형성과정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편견. 2 ,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가. 3 2

지고 있는 편견과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에서는 장과 장의. 4 2 3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사회과 수업 전략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편견과 편견 극복을 위한 반편견 교육.Ⅱ

편견의 의미와 형성 과정1.

편견의 의미1)

편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자주 편견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고정관념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 따르면 고정관념이란 특정한‘ ’ . Lippmann(1922) ‘

사회 집단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림 을 의미한다 예컨대 영국 사람들은 신’ .

사이다 혹은 뚱뚱한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속한다 외국, .

인들은 흔히 한국인이라면 매운 것을 잘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정관념을 보다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움직임도 있다. .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고정관념은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도식으로 활용된다 현대 사회의 경우.

개인들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 많은 양의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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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위해 보다 단순화된 정보 분류 분석의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다 정보를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고정관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 ,

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추병완 본 연구에서는( , 2012, 20).

고정관념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해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림 으로 이해하‘ ’

고 이를 통해 편견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

고정관념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관념 그 자체만으로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

함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한국 사람은 매운 것을 잘 먹는다 는 고정관념은 그 자체로 긍정. ‘ ’

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어떤 고정관념들은 부정적인 가치가 연합되기도 한다. .

예컨대 뚱뚱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 외동은 이기적이다‘ ’, ‘ ’, ‘ ’

등은 모두 고정관념에 부정적인 가치가 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가치가.

연합된 고정관념을 편견 이라 부른다 이훈구‘ ’ ( , 2004, 193-196).

편견은 오랜 시간동안 인류의 관심 대상이었고 이에 따라 편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

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는 편견을 그릇되고 완고한 일반화에. Allport(1954) ‘

근거한 적대감 으로 정의하였으며 은 집단 간 지위 및 역할 차이’ , Eagly & Diekman(2005) ‘

를 유지시키는 기제 로 바라본다 추병완 또 은 편견에’ ( , 2012, 18-19). Simposn & Yinger(1955)

대해 사실을 무시한 채 형성된 고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선‘ ’ (

영 오성주 는 이러한 편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편견이 치우침, 2016). (2002) “

불합리성 편협함 닫힌 마음 고정관(bias) (irrationality) (narrow minded-ness) (closed minded-ness)   

념 왜곡 비합리화 그릇됨 편파(stereotype) (distortion) (irrationalization) (irrationalization) (partiality)    

과도한 일반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종일(over-generalization) ( ,

2009).

편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 대상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심한. .

경우에는 편견을 가진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부당하게 편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차별 이다 추병완 차별은 사회적 결속을 무너뜨리, ‘ ’ ( , 2012, 24).

고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편견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정관념
부정적인 가치+

편 견
행동으로 표출

차 별

심리적 태도

그림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관계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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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발생하는 원인2)

편견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추병완 은 관련된 연구. (2012)

들을 분석하여 이를 심리 역동적 접근 사회 학습 접근 인지적 접근 사회 인지 발달 접근, , , ,

진화적 접근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관련 이론 내 용 비고

심리 역동적 접근

복종을 강제하는 권위적인 가정 문화에 대해서 아동

들은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를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 투사함으로써 편견이 형성됨.

Adorno(1950)

사회 학습 접근

아동이 부모나 기타 의미 있는 성인들을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편견이 학,
습됨.

Allport(1954)
Bandura(1977)

Calson & Iovini(1958)
Aboud & Doyle(1996)

인지적 접근

아동은 자신으로부터 점차 사회적 범주로 인식의 초점

을 맞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의 표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편견이 발생함 편견은 아동이.
사람들을 개별화시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Piaget & Weil(1951)
Katz(1973)

Aboud(1988)
Bigler & Liben(1993)

사회 인지 발달 접근

사회 학습 접근과 인지적 접근의 시사점을 모두 수용

하여 편견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강조함.

Turner, Brown & Tajel(1979)
Abrams & Hogg(2001)
Gaertner & Dovidio(2000)
Killen et. al(2002)

진화적 접근

편견의 뿌리는 수렵 채집 부족 시기로부터 생긴 것이

며 인류는 이 방법을 통해 계속 성공을 거두어왔음, .
따라서 편견과 차별은 피할 수 없으며 변화시키기도

어려움.

Fishbein(1996)

표 편견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추병완1. ( , 2012)

여러 이론들 가운데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학습 접근과 사회 인지 발달

접근이다 편견이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은 편견의 학습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형성된.

편견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화 는 교사들이 가. (2013)

지고 있는 편견이 학생들이 편견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부모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

교사의 말과 행동 가치관을 특히나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혹시 자신, .

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찾아내어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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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견 교육2.

이선정 에 따르면 반편견 교육이란 고정관념 편견을 없애고 자기와 다른 집단이나(2007) , ‘ ,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이나 시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는 교육 으로 정의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반편견 교육은 토의 토론’ . 

수업 영화를 활용한 수업 그림 동화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김영옥, , ( ,

전문숙 한관종 추병완 은 이러한 반편견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인정1998; , 2011; , 2006). (2012)

하면서도 그 구성과 실천에 있어 지나치게 경험에 의존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즉 반편.

견 교육이 편견을 발생시키는 여러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기 보다는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막,

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고 생각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

는 우리가 편견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코 편견을 감소시킬Banks(2001)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편견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병완 그는 편견의 원인과 관련하여 반편견 교수( , 2012, 140).

전략을 인지적 교수전략 동기적 교수전략 행동적 교수전략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세 가, , .

지 전략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때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분 의미 전략

인지적 교수 전략

외집단에 대한 정확한 인지적
정보의 제공이나 범주화 과정의

변화를 통해 편견을 감소시키는

전략

외집단에 대한 정확한 인지적 정보를 제공한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집단 간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제고시킨다.

범주화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한다.

동기적 교수 전략

집단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나 태도 집단 정체,
성을 형성시켜 편견을 감소시키

는 전략

외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감을 감소시킨다.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일깨워주

어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한다.
집단 간 관계를 위협하지 않는 건강한 인종민족성종  

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인종 민족에 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행동적 교수 전략

집단 간 관계 개선 및 편견 감소
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

려는 능력의지습관을 갖게 함으 

로써 편견을 감소시키는 전략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문화 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 간 접촉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키워준

다.
관점 채택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훈련 기능을 제공

해준다.

표 반편견 교수 전략의 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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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편견과 그 발생 원인.Ⅲ

편견의 의미와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편견이 형성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학교 학년 학생 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2 7

면접 를 실시하였다(FGI) .

일본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편견1.

인터뷰 결과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본인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역사나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이.

러한 학생들의 평가는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내려진 것이 많았다 더욱이 부정적인 평가와 관.

련하여서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많아 이것이 편견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

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1) .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편견은 바로 일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는 위안부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선생님도 선생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

해보세요 아니 왜 인정을 안 하지 그런데도 일본은 사과는 둘째 치고 아베 총리 가 막말하는 거. , ? ( )

보면 너무 짜증나요 학생. ( E)

위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

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무라야.

마 담화 와 고노 담화 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1995) (1993) .

나 한국 학생들은 이 두 담화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무라야마 담화는 년 당시 일. 1995

본 총리가 종전 년을 맞이하여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50

담고 있다 또 고노 담화 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그 모집 및 운영이 강제적이고. (1993)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위안부의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두 담화문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것으. ,

로 일본의 책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두 담화의 내용을 듣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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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거면 일단 일본은 사과 한 거네요 왜 우리는 이런 게 있. ... ?

었다는 걸 안 배우는 거죠 저는 일본이 위안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학생.. . ( C)

두 담화의 내용을 듣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서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오랜 세월 믿어.

오던 사실이 부정당하여 충격이 큰듯했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비단 이 두 담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한일 양국 간에 근대사 문제1965 .

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큰 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학생들이 지닌 반일 감정이 사실적 근거가 빈약,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며 업신여긴다2) .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은 바로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며 업

신여긴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나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일본인의 혐한 사례에 대해. SNS

서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이 한국을 아직까지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는 생각을 하게,

된듯하다.

페이스북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리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찢고 불로 태우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

어요 우리가 아직도 지네들 식민지인줄 아는가 봐요 너무 화가 나요 학생. . . ( A)

일본 가는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실 좀 무섭고 찜찜한 것도 있어요 혹시 일본 사람들이 저한. ( )

테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저번에 오사카 유명한 스시집에서 와사비 테러 당한 것도 봤거든요 그.. .

런거 보면 참 일본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학생( ) .. ( C)

한국 사회에 반일 감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일본 사회에도 혐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염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의 일탈자가 일본인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다 학생들 역시 대다수의. .

일본인들은 친절하며 예의가 바르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의 자극적인.

사례들로 인해 일본인 전체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인은 모두 한국을 침략한 나쁜 사람들이다3) .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강제로 식민 지배하였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로서의 일본이 저지른 잘못에 집중하다보면 당시 일본 사회를 구성했던 일본인들의‘ ’

다양성에 대해 간과하게 된다 당시 모든 일본인이 군국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

일본인 중에는 한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도 있었으며 나아가 한국의 독립,

을 위해 노력했던 일본인도 있었다 이수경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실에 대( , 2010).

해 고민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생각 한국을 도운 일본인이 있다는 생각 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무도 이야기 해준 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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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니까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는 일본인들은 다 똑 같잖아요 야비하고 우리나라... TV ?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시대 일본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죠 학생.. . ( E)

일본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2.

지금까지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

가지 주목할 해볼 점은 이러한 편견들이 한국의 학생들 사이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편견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관한 이론들 대부분은 편견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조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이 어째서 일본에 대해 동일한 편견.

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 학습 접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편견이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로서 아동은 부모나. ,

기타 의미 있는 어른을 역할 모델로 삼아 그들의 관찰 모방함으로써 편견을 형성하게 된다 추(

병완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간략히 분석해보, 2012).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학교 교육이다 한국 사회과 교.

육과정에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사 영역의 근대사 부분이다 여기서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침략한 나라 강제 징용과 위안부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등으로 묘사된다 허수미 이처럼 일본의 부정적인 모습 특히 자신의 내집단에 대( , 2015). ,

해 불이익을 주는 대상에 대해 편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음으로 언론과 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일본SNS .

에 대한 정보를 주로 뉴스나 상의 게시물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SNS .

얻게 되는 정보에는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많아 이것이 반일 감정을 키우는 원

인으로 작용하는듯하다 문성준 성지연( , 2006).

일본에 대한 정보요 주로 뉴스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보는 것 같아요 뉴스 내용은 주로? TV . ...

그런 거 있잖아요 충격 일본 또 망언 이라든지 도대체 일본 왜 이러나 이런 식으로 일본? ‘ , ’ , ‘ ’ ..

을 칭찬하는 기사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는 주로 일본 관광 명소나 맛집 등을. ..

소개하는 글이 많은데 간혹 혐한 게시물이 공유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죠 학생, . . (

C)

마지막으로 일본에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이다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관계가 많이 개선되.

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사 문제.

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데다가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은 우리 국민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공공의 적이었다 혹시나 일. .

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친일파 매국노 와 같은 비난을 받아야 했‘ ’, ‘ ’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자라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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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수업 전략 모색.Ⅳ

2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과 반편견 교,3

수 전략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편견은 빈약하고 편파적인 정보의 학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생들이 정확하고 다.

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지적 교수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문 작성하기1.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는 바로 일본이 자신

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강제적인 식민 지배 및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노 담화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물론 진정한 사과는 하는 이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하고 받는 사람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 ,

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담화가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

문이 남는다 그러나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 .

생들이 이러한 맥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음을 비판하

는 것과 처음부터 일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추병완 은 편견이 상대방에 대한 무지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2012)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두 담화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 대.

한 편견을 걷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 계 활 동

도 입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전 개
한국인이 듣고 싶어 하는 사과의 내용을 일본 총리의 담화문으로 작성하기

작성한 담화문을 돌아가면서 발표해보고 가장 좋은 담화문 선정해보기

정 리 선정된 담화문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와 비교해보고 느낀점 이야기하기,

표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문 쓰기 수업 전개 과정3.

수업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남아 있는 과거사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모둠을 구성하여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듣고.

싶은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담화문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조건.

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도록 한다 담화문 작성이 끝나면 모둠별로 실제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

처럼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어느 모둠의 담화문이 가장 좋은지 선정해본다 이후 고노 담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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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담화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선정한 담화문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수업의 마무리 부분.

에서 두 담화에 대해 평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달.

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어본다, .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분류하기2.

이 수업의 목적은 단순히 국적을 통해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비

합리적인지 보여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일제 식민 지배 시대에 있었던 한국인과 일본인의.

다양한 유형들을 보여주고 이들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분류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우리는 침략한 나쁜 사람으로 한국인들은 침략을 당한 선량,

한 피해자로 단순화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친일파가 동족을 얼마나.

잔인하게 탄압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반대로 일본인 중에서도 제국주의에 반대하거나.

한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사.

례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 계 활 동

도 입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하기

전 개

교사는 일본 식민 지배 시대에 실존했던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카드로 제시

이때 이름과 국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

한국인 일본인

보편적 가치 수호 O 유형 A 유형 B

보편적 가치 수호 X 유형 C 유형 D

학생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분류하기

정 리
각 인물의 국적과 이름을 공개하여 국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기

표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분류하기 수업 전개 과정4.

먼저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학.

생들에게 일본 식민 지배 시대에 실존했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를 나누어

준다 이때 사람들의 유형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삶을 살. ,

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네 가지로 준비한다 학생들이 받는 카드에는 해당 인물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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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카드에 적힌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인류의 보편적.

인 가치에 비추어 해당 인물들 분류한다 분류가 끝난 후에는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평가해본다 정리 단계에서 각 인물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

은 각 인물들의 행동 특성이 국적과 무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나오며.Ⅴ

일본은 북한을 제외한다면 한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이다 때문에 오랜 예전부터.

서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해왔다 그러나 근대사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

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양국 간,

의 갈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민간 단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

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듯했으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사이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오늘날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감정싸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

출 규제 조치와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

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또한 서로에 대해 깊어진 감정의 골은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상대.

국가 국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이대로 사이가 멀어.

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사과 는 영영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 ’

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과 갈등하기 보다는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야하는 이유이다. .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은 때때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편견에 의해 형( )反日
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이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앞선 논의에서. .

일본에 대한 편견이 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편견이 학습된 것.

이라면 반대로 교육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편견.

교수 전략에 근거하여 사회과 수업 전략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전략.

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반일 감정의 원인을 편견에서 찾고 이 편견을 해결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과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시민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

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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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이야기 로 이야기하는 평화 이야기‘ ’

김 혜 란

청주성화초등학교 교사

평화를 이야기하는 두려움.Ⅰ

평화 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은 일이다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 .

는 역설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수많은 장면에 직면해야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평화롭지 못한.

장면들은 교육과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마주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교사는 그로,

인한 각종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교사를 고민하게 하고 주저하게 할만큼 폭력적이기,

도 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다 성노예 라는 민감한 문. ‘ ’ . ‘ ’

제를 다루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는 특히나 이를 수업 소재로 끌어오고 논의의 수면 위‘ ’

로 떠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교사에게 커다란 용기와 도전 의식을 필요로 한다 아이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와 사건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교사에게 커다‘ ’

란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자못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마주하는 교사의 두려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독일은‘ ’ .

나치가 인종 우월주의를 내세워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아이들에게 알려주

고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다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독일인으로서 아이들이 홀로코스.

트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가를 고민하게 한다 독일 교사에게 수업에서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일은 결코 두렵거나 망설.

여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교사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전쟁 폭력의 가해자도 아.

닌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수업 안으로 끌어오는, ‘ ’

데서 교사가 경험하는 주저함 망설임 어려움을 넘어선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교, , .

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교사 개인의 특성일까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일까 무엇이 교사를 두, .

렵게 하는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인 나는 왜. ‘ ’

이 이야기를 수업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가.

수업 당시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았, ‘ ’ ‘

는데 그중 젊은 여성들은 전쟁터로 보내져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 고 기, .’

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처럼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 다는 한 줄로 이 이. ‘ ’

야기를 끝내도 괜찮을까하는 고민이 들었다 일제 강점기 타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겪.

은 고통을 하나의 문장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제 징.

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김혜란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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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싶었다 누군가에 의해 기억되‘ ’ .

지 않는 역사는 자칫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두려움만큼이나 이 일이 누군가에 의해 잊혀질까하는‘ ’

두려움 역시 컸다.

역사는 과거가 현재를 만나는 일이며 동시에 현재가 과거를 만나는 일이다 전국역사교사모(

임 과거와 현재의 만남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단편적 일방향적 관계, 2002). ,

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재편하기도 한다 우리가 역사 라 부르는 수 많은 과거들은 실상 현재에 의해 선택된 과거. ‘ ’

이며 우리가 선택한 과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의해 그 의미가 재구성되고 재해석 된,

다 이에 따르면 역사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이들이 현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의미있게 가르,

칠 과거를 선택하는 일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하는 질문,

과 맞닿아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나 근 현대사는 과거와 현재의 더욱 직접적 인 대화라. · ‘ ’

할 수 있다 근 현대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직면해 있는 이야기이며 현재를 구성하는. · ,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 현대사는 과거의 시 공간에. · ·

박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와 연결되었을 때 그 역사적 의미와 생명력을‘ , ’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지금 여기 와 연결되지 않은 근 현대사는 그 역사. ‘ , ’ ·

적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역사.

수업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의미있게 다룰 것이며 어떤 역사적 사건에 생명력을 부여할 것,

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본 글에 담긴 수업에서 교사가 의미있게 다루고자 선택한 과거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

이다 이 수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서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가 겪으. ‘ ’ 故
셨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 ’

고 이야기 나눈 과정을 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는 시대와 사회가 개인의 평화를. ‘ ’

앗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기도 하다 위안부 이야기를 통해. ‘ ’

평화롭지 못한 시대 속에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평화란 무엇인가를 아이

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첫째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 ‘

부 와 평화 의 모습과 실제 아이들과 나누었던 일본군 위안부 수업 디자인을 살펴보’ ‘ ’ ‘ ’

려 한다 둘째 본 수업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표현을 통해 아이들이 구성하고 인식한 평화의. ,

의미와 성격을 알아본 후 셋째 평화 수업에서 교사가 마주한 어려움과 한계 평화 수업을 실, , ,

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성찰해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분석과 수업 디자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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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실천하게 된 맥락1.

이 수업은 년부터 년까지 진행되었다 년에는 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근2013 2017 . 2013-2014 5

현대사의 일부로 본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년 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가 포함되. 2015 6

어 있지 않아 국어 문학 수업의 일환으로 본 수업을 진행했다 년부터 근현대사가 학년. 2016 6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면서 년에는 학년에서 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2016-2017 6 . 2016-2017

년에 이루어진 수업은 사회과 수업의 일부이면서 다시 서울을 가다 라는 주제 중심 교육‘ , .’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학년도 학년 선생님들은 졸업 여행과 근현대사. 2016-2017 6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졸업 여행에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와 관련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고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정되,

었다 따라서 년에 진행되었던 이 수업은 사회과 수업의 일환이자 졸업 여행에서 수. 2016-2017

요 집회에 참여하기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고 우리가 수요 집회에 참여하는 의, ‘ ’

미와 의의는 무엇인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분석2. 1)

가 사회과교육과정 속의 일본군 위안부. ‘ ’

소녀 이야기 수업을 처음 시작했던 년과 마지막으로 실천했던 년은 각각2013 2017 2009「 」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던 시기였다 각각의 사회과교육과정, 2015 . 2009, 2015

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 일어난 년대 해방 시기를 다룬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1930 ~ .

표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년대 해방 시기를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1. 2009 1930 ~

학교급 단원명 성취기준

초등학교
학년5~ 6

근대 국가(5)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 주요 인물 이야기를 통해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독립군의 전투 등3·1 ,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독립 운동을 탐구한다.

중학교

학년1- 3
민족 운동의(2)
전개

㈐ 만주 침략 이후 일제 통치 정책의 변화와 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1930~ 40
흐름을 파악하고 이때의 민족 운동이 광복과 연관됨을 이해한다, .

㈑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선 우리 민족의 다양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설

명한다.

고등학교
학년1- 3

일제 강점과(5)
민족 운동의 전개

㈎ 제 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제 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시기까지의1 2
국제 정세 변동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변화를 파악한다.

㈏ 국내의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정

책의 내용을 파악한다.
㈒ 일제 강점기에 나라 밖의 여러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파악한다.
㈔ 태평양 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본격화된 건국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독립과 관련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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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년대 해방 시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2009 1930 ~

독립 운동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제의 통. ·

치 전략과 일제가 일으킨 만주 사변 태평양 전쟁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교육과정,

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독립을 얻기 위해 우리 민족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

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년대 해방 시기를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2. 2015 1930 ~

학교급 단원명 성취기준

초등학교

학년5~ 6

사회의 새로운(4)
변화와 오늘날
의 우리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

사[ 6 04- 04]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 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호 등 의 활( , , , )
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를 기른다.

중학교
학년1- 3

세계 대전과(8)
반제 민족 운동의

전개

역[ 9 08- 02] 제 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파악하고 전쟁 기간 중 국제 평화를2 ,
모색하는 노력이 전개되었음을 이해한다.

역[ 9 08- 03] 일제가 실시한 통치 정책의 내용을 시기별로 확인하여 식민 정책
의 본질을 파악한다.

역[ 9 08- 04] 전시 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병 징용 일본군, ,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파악한다‘ ’ .

역[ 9 08- 06] 운동 이후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의 주장과 활동 사례를3 1
통해 각 운동의 지향점을 확인한다.

고등학교

학년1- 3
(6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한사[ 10 06- 03] 년대 이후 일제가 추진한 징병 징용 일본군위안부 강1930 , , ‘ ’
제 동원 등의 전시 수탈과 우리말 사용 금지와 같은 민족 말살 정책을 파
악하고 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과 건국 준비 활동을, 1930 1940∼

이해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개정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 2009 2015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일본군 위안부 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2015 ‘ ’

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중 고등학교에 제한된 내용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개정 교육과. · , 2009

정과 마찬가지로 광복을 위해 힘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배우도록 제시

되어 있다.

개정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에 의해 우리 민20009, 2015

족이 받은 고통보다는 독립 운동이나 광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 교육과정에 따르.

면 일제에 맞서 독립 운동을 한 인물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고통 받은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본 수업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

려는 노력과 시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교사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제시하지 않

는 역사적 사건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혹은 일제 강점기를 다루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

한 재고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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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과교육과정 속의 평화. ‘ ’

표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평화 가 언급된 성취기준3. 2009 ‘ ’

학교급 단원명 성취기준

초등학교

학년5~ 6

대한민국의(6)
발전과 오늘의

우리

㈒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

중학교

학년1- 3

통일 한국과(14)
세계 시민의 역할

㈏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토 통일의 당위
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한국을 그려본다, .

대한민국의(3)
발전

㈐ 년대 이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음을 파악하고 북1970 ,
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한다.

현대 세계의(6)
전개

㈐ 제 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경제 공황과 파시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유럽과2 ,
아시아의 제 차 세계 대전 전개 과정과 전쟁 중 국제 평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있2
었음을 설명한다.
㈒ 사회주의 정권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이해하고,
냉전이 종식된 현재에도 종교나 민족의 차이에 따른 국지적인 갈등과 전쟁이 존
재함을 알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고등학교

학년1- 3
- -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평화 는 주로 통일 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2009 ‘ ’ ‘ ’

었다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 성취기준 나 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평화 역시 우리나라. (14)-( ) ‘

의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즉’( , 2013),

우리 나라의 통일에 기반한 평화라 할 수 있다 현대 세계의 전개에서는 과거 세계 대전. (6)

이라는 전시 상황에서 전개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알게 하고 현재에도 종교 민족의 차이로, ,

인한 갈등과 전쟁이 존재하며 이에 여전히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

록 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주로 통일과 전. 2009

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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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평화 가 언급된 성취기준4. 2015 ‘ ’

학교급 단원명 성취기준

초등학교

학년5~ 6

통일 한국의(8)
미래와 지구촌

의 평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
사[ 6 08- 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

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
사[ 6 08- 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사[ 6 08- 04]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 개인( ,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 ) .

중학교

학년1- 3

세계 대전과(8)
반제 민족 운

동의 전개

역[ 9 08- 02] 제 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파악하고 전쟁 기간 중 국제 평화를2 ,
모색하는 노력이 전개되었음을 이해한다.

현대 세계의(9)
전개

역[ 9 09- 04] 년대 이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음을1970
파악한다.

고등학교

학년1- 3

세계화와(8)
평화

통사[ 10 08- 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통사[ 10 08- 03]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

라가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대한민국의 발(7)
전과 현대 세

계의 변화

한사[ 10 07- 04]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탐구한

다.

평화를 통일 전쟁과 연결 지어 이해하려는 흐름은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지, 2015

고 있다 그러나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의 특징은 평화 를 통일 전쟁과 더불어 지구. 2015 ‘ ’ , ‘

촌 국제 사회 와 연결 지으며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과 이를 위협하고’, ‘ ’

있는 요소들을 배우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평화의 의미와 성격을 확장하.

여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평화와 국제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책

임감을 갖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 , 2015).

일본군 위안부 평화 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본 수업은 중 고등학‘ ’, ‘ ’ ,

교 때 배워야 하는 내용을 초등학교로 끌어왔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하는 평화 통일,

의 성격과는 다른 성격의 평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본 수업은 앞서 이야.

기했듯이 사회과교육과정이 초등 학년에 요하는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5~6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탈과 침략의 양상 자체가 초등학생이.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초등학교 사회과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평화의 성

격과 모습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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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소재 텍스트 선정 소녀 이야기3. , :「 」

누군가의 삶은 개인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사이기도 하다 개인의 삶은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

적 사회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는 그 자체로 특별· .

한 역사적 사료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위안부 정서운 할머니의 삶도 그러하다 본 수. ‘ ’ .故
업에서 가져온 소녀 이야기 는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정서‘ ’「 」 故
운 할머니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본 수업에서 사료로 선택한 소녀 이야기 는 김. 「 」

준기 감독의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 에서 필요한 영상 장면과 역사적 사실을 함께 묶어「 」

편집한 책이다 이 책에는 정서운 할머니가 살에 이장에게 속아 인도네시아에 일본군. 15故
위안부 로 끌려간 이야기 그 곳에서 할머니가 겪었던 고통 년 후 돌아온 고향에서 할머‘ ’ , , 8

니에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던 모습들을 할머니의 목소리로 하나 하나 담아내고 있다 누.

군가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누군가의 삶을 나의 이야,

기로 가져오는 과정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평화롭지 못한 시. ,

대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며 아이들과 추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

인 평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했다.

실제 수업 활동지 그림책 소녀 이야기 필사본4-1. 1 ( )「 」

< > .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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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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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업 활동지4-2. 22)

2. !

소녀이야기 - 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 .
, ( )

정서운 할머니께서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1. ?

일본이 할머니에게서 빼앗아 간 것은 무엇들인가요2. ?

다음 질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솔라리움 카드를 골라 보세요 그리고 그 카드를 선택한 까닭을3. .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정서운 할머니의 삶 소녀 이야기를 읽은 후 여러분의‘ ’ 마음

까닭

2. ‘○○의 소녀상 위안부 할머니들과’ . ‘ ’ ○○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수요집회를 하는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들의 모습< ‘ ’ > 의 소녀상과 위안부 할머님들< ‘ ’ >○○

소녀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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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표현한 소녀 이야기 와 평화에 대한 인식.Ⅲ 「 」

표 할머니의 삶을 나타내는 솔라리움 카드5.

박 민 조선 땅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달- :○

라고
김 희 집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

것 같아서

류 윤 감옥에 갖힌 것처럼 마음도 마음- :○

의 문을 닫아 버렸다.
신 운 압박 받는 삶- :○

권 지 정서운 할머니는 왜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할 것 같아서
김 회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빨리 가:○

기를 원한 것 같아서

박 현 살면서 죽는다는 생각 아버지가 어: ,○

떻게 될까봐 불안한 생각 등 많은 생각을 헤

서

모 희 정서운 할머니의 삶이 성폭행 때문:○
에 이 사진처럼 열쇠가 녹스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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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석 정서운 할머니의 삶은 이미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이다.

김 민 앞날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서:○

김 래 일본군한테 도구처럼 이용 당해서: ( )○ 남 우 삶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서:○

양 원 할머니의 마음이 불타고 있어서:○ 유 주 할머니들이 다 갇혀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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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녀 이야기 를 읽은 후 아이들의 마음을 나타낸 솔리리움 카드6. 「 」

김 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모 희 정서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서:○
마음이 깜깜해졌다.

박 석 일본군을 무덤 속에 쳐 넣고 싶기 때:○
문이다. 권 지 할머니의 손 잡아 보고 싶어서: ( )○

권 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이 우 열쇠가 필요해요:○

김 회 왜냐하면 불쌍하여 위로해주고 앞- : ,○
으로 같이 할 것을 다짐해서
박 경 다치셨으니까 힘 모아 다 같이 고쳐- :○

드리자

김 민 안타깝다- : .○
윤 임 이 카드처럼 할머니는 쓸쓸한- :○

삶에서 살았을 것 같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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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녀상에 평화 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7. ‘ ’

분류 아이들의 표현

평화에 대한
정의1

- ○○○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자유도 평화롭지 않으면 안 되니까: . .

김- ○민 전쟁이 없는 마음이 편한 무기가 없는 것: . . .

오- ○지 우리 나라는 평화로운 거야 전쟁하지 않으니까: ?

평화에 대한

정의2
평화 일본의=

사과,
위안부 문제‘ ’
해결

이- ○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올 거라고 믿어서: ‘ ’

류- ○늘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를 하지 않아서:

전- ○미 할머니들이 평화는 사과를 받는 게 할머니의 평화다: .

김- ○원 어떤 관련이 있냐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되기 때문에

- ○○○ 사과를 받아야 속이 편해서:

박- ○현 사과를 일본이 하면 시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평화다: .

평화롭지 못했던

당시 상황과

그 까닭

모- ○희 일본군 위안부에게 힘든 일을 겪어서 평화의 나라에:
못 살아서

윤- ○임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갔을 때 평화롭지가:
않아서 같다.

김- ○희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때문에 평화를 롭지 못했다: .

이- ○영 나라가 평화를 외면해서: .

소녀상에 깃든

평화에 대한 바람

김- ○석 평화를 가지고 싶어서:

류- ○윤 위안부 할머니들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박- ○경 소녀상만이라도 평화롭게 살라고:

평화에 대한

요구

박- ○민 일본이 평화를 깨서 평화를 지키자라는 뜻:

권- ○준 소녀에게 평화를 주라고:

타인과의 연결
양- ○원 평화가 있에야 또다른 누군가가 또 이 일을 당하지 안아서:

유- ○주 평화가 안 끝나면 다른 사람들도 끌려오니까:



- 104 -

표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 의미8. ‘ .’

이- ○현 소녀는 죽었지만 일본인들이 소녀에게 사과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 ○주 사과를 안 받아서 피해 보상을 안 받아서: ,

최- ○민 아직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고통은 정서운 할머니하고 같은 고통들이었으니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권- ○지 아직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서:

양- ○원 일본이 할머니한테 한 일은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박- ○석 내 몸을 아무리 더럽혀도 나의 투지는 꺾을 수 없고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

윤- ○임 위안부 할머니들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데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도:

하지 않아서 할머니들은 일본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김- ○회 아직까지 일본의 분노가 남아 있다: .

김- ○원 아직 소녀는 더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

김- ○희 비록 죽었지만 꼭 일본의 사과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도 곧 정서운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류- ○윤 아직 내 마음이 해방되지 않고 나의 역사와 슬픔과 희망이 끝나지 않아서:

남- ○우 아직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이 구성한 평화의 의미와 한계.Ⅳ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이해 연대1. ,

소녀 이야기 를 읽고 아이들은 일본이 할머니에게서 행복 인생 가족 시간 몸 부모님‘ ’ , , , , ,

의 사랑 자기 자신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삶을 압박 받고 신, . ( ○운),

갇혀 있으며 김( ○회 왜를 탈출하여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권), ( ○지 박, ○민 일본군에),

게 도구처럼 이용당하며 김( ○래 삶이 녹슬고 모), ( ○희 삶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표현하),

고 있었다 남( ○우 할머니의 삶을 보며 아이들은 안타까움 김). ( ○민 과 쓸쓸함 윤) ( ○임 을 느끼며)

할머니의 고통에 공감하며 마음이 깜깜해 지는 경험 모( ○희 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욱 놀) .

라웠던 점은 아이들이 할머니의 삶을 위로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돕고 김( ○원),

할머니의 다친 마음을 고쳐드리자고 제안 박( ○경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

본 수업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는 자칫 아이들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

삶을 그저 동정 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시대적 폭.

력으로 인한 발생한 개인의 고통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아니며 사회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 없이 타인의 고통을 동정하,

는 것은 자칫 타인의 아픔을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시대적 배경과 연결 지어 이해하고 이를 나의 삶으로 연결 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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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랐다.

수업 속에서 아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 ’ ,

하고자 다짐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지 않‘ ’

고 있었다 또한 이 문제가 당시 조선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임을 짐.

작하면서 이 일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 .

아쉬운 점은 아이들은 위안부 이야기를 일제의 식민 지배와 제 차 세계대전이라는 구체‘ ’ 2

적인 시대적 맥락 역사적 사건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

이는 아이들이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게 되었으‘ ’

나 이를 전쟁이라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사회적 약자들의 평화를 어떻게 앗아가고 있는지, ·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 아이는 당시 벌어진 일본군의 만행에 분노 박( ○석 하는 모습도 보였다 타인의 고) .

통과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며 분노를 느끼는 것은 중요한 감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에 그치지 않고 한 일 양국의 평화 공동체를 세·

우는 일로 전환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남는다.

평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2.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이름은 평화 의 소녀상이다 이 세상에 존‘ ’ ‘ ’ .

재하는 수 많은 단어 중 소녀상의 이름으로 평화 라는 단어를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일‘ ’ ?

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평화 와 관련지어 아이들과 이야기 해보고자 했다 아이들은‘ ’ ‘ ’ . 1,

번 문제와 달리 번 질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대답했다 번 문제에서 아이들의3 2 . 2

표현을 분류해 보면 표 과 같다 아이들은 위안부 이야기를 평화와 연결 지으며 자신< 1> . ‘ ’

들의 생각한 평화의 정의를 표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인식한 평화의 모습은 크게 전쟁이 없.

는 것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로 나뉘어져 있었다 요한 갈퉁‘ ’ . (Johan

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는 소극적 평화 후자는 적극적 평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Galtung) , .

요한 갈퉁은 평화를 폭력이 없는 상태 로 정의한다 정천구 그 중 가장 직접적‘ ’ ( , 2011). ·

물리적 폭력인 전쟁의 부재를 소극적 평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적극적 평‘ ’, · ‘

화 로 규정한다 갈퉁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는 토대이나 평화의 의’ .

미를 전쟁의 부재로 국한시키기는 어렵다 평화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폭력이 없는 상태로만.

규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마저 평화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정천구 따라서 폭력 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직접적 폭력 뿐만 아니라 가난과 기( , 2011). ‘ ’ ·

아 생태계 파괴 성 차별 인종 차별 등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김남철, , , · ( ,

정천구 정리하자면 적극적 평화 란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부재와 더불어 구2005; , 2011). ‘ ’ ·

조적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사회구조적으로 정의로운 상태라 할 수 있다 김남철 정천· ( , 2005;

구, 2011).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 수업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한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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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김. ○민은 평화를 전쟁과 무기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소

극적 평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오. ○지는 전쟁이 없으니 우리나라는 평화

로운 것이냐고 물으며 소극적 평화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지 반문한다 오. ○지가 던진 질문에 우리 사회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적어도 총칼.

을 들지 않는 가시적인 전쟁이 없는 현재 우리는 평화로운 시절 평화로운 공간에 살고 있다, ,

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여러 아이들은 평화를 일본 정부의 사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 , ‘ ’

해결이라 표현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 ’

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일과 맞닿아있다.3)

위안부 문제를 두고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의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나는 까닭은‘ ’ ,

위안부 문제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모두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 . ‘ ’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와 더불어 일본이 참여한 제 차 세계대전이라는2

전쟁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의 배경이었던 일제강점기와 제 차 세계대전은 끝. ‘ ’ 2

이 났으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현재 할머니들에게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이,

는 결코 온연히 평화로운 상태라 말할 수는 없다 본 수업의 한계는 소녀 이야기 가 소극. 「 」

적 평화 적극적 평화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평화 모두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

첫 번째는 아이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당시 년대부터 년 패전까지 일본이‘ ’ 1930 1945

벌였던 전쟁과 함께 연결 지어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 ‘ ’

라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개인의 평화를 앗아가는 모습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더 가혹한 폭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은 소녀 이야기 를 평화롭지. 「 」

못했던 당시 상황과 연결 지으며 위안부 사건을 소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일본 혹은‘ ’

일본군 모( ○희 윤, ○임 김, ○희 과 평화를 외면한 나라 이) ( ○영 때문이라 여겼다 평화가 깨어) .

진 이유를 아이들은 개인 내면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당시 일본과 나라 아마도 조선 에서( )

찾고 있다 아이들이 본 수업을 통해 이야기한 평화는결코 개인의 내적 평화나 사회와 단절. ,

된 개인의 고립된 평화의 성격을 띄고 있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위안부 사건에 시대적 상. ‘ ’

황이 개입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전쟁이라는 상황과 구체적인 역사

적 배경들과 연결 짓지는 못했다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 짓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일.

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소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그치게 되었고 이는 일본‘ ’ ,

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소극적 평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지 못하게 하‘ ’

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 한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평화와 이어져 있으며 평화는‘ ’

인권 정의 민주주의 시민성 등의 가치와 맞물려져 있으나 본 수업에서는 평화에 대한 아이, , ,

들의 인식을 여기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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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운 할머니의 말씀처럼 아직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 은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故
있는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폭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일본이 자신들이 행했던 폭력을 인.

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함께 내

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할. ,

머니들에게 찾아오지 못한 평화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 찾아오지 못한 평화이

기도 하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일본의 사과가 있어야 평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머니들의 평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화와는 연결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 ’

해 책임을 지는 일이고 유린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복구시키는 행위이며 정의롭고 평

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화는 이렇게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민주주의. , , , , ,

시민성 등의 개념 혹은 가치와 맞물려있다이삼철 외 수업 안에서 아이들은 일본 정부, 2003).

의 사과를 통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과 그것이 할머니들의 평화라고 이야기 했으나 아이‘ ’

들이 말하는 평화에 어떤 가치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하여 평화에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지 못했다.

본 수업에서 아이들이 평화의 개념을 넓힐 수 있는 의미있는 지점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확장하지 못한 것은 교사가 평화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다 아이들이 표현한 평화의 모습은 평화 수업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관계를 어떻.

게 연결시켜 이해할 것인지 평화를 인권 정의 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어떻게 함께 배워나갈, , ,

것인지 이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

다.

교사로서 꿈꾸는 평화 수업.Ⅴ

일본군 위안부 정서운 할머니께서는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 ‘ .’故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수. , ?

업은 교사인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고민이며 대답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할머니.

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까닭을 할머니 마음에는 아직 해방이 오지 않았 기 때문 류‘ ’ ( ○윤)

이라 하며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 어서 남, ‘ ’ ( ○우 라 표현한다 할머니들의 해방과 평화) .

는 일본의 사과와 이어져 있고 지금도 이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다 아직 해방이 찾아오지 않은 곳은 비단 할머니들의 마음 뿐.

만 아니라 아직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 마찬가지 아닐까 할머니들 마음에 깃들어야할 해방과 평화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이면서 동.

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

아이들은 평화 의 소녀상에 평화롭게 살고 싶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 류‘ ’ ( ○윤 과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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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만이라도 평화롭게 살라는 바람 박( ○경 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소녀상에 깃든 평화에 대) .

한 바람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 바람은‘ ’ .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부터 오며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 ’

가는 현재의 평화와도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양. ○원 유, ○주는 평화가 있어야 누

군가 또 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화가 또‘ ’

다른 누군가의 평화와 이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 의 소녀상을 세우고 평화라는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 , ‘ ’

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보였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소녀 이야기 를 이어가는 일「 」

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이를 함께 기억하려는 사람들에의 실천에 의해서 계속해서‘ ’

이어지고 있다 이제 할머니가 된 소녀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 ‘ ’

구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성폭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 인권 평화 운동가·

로 거듭나 활동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 .”4)며 아직 끝나

지 않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나 나와 연결된 타인 우리가 살아가는, ,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 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 ’ .

역사를 나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나라 세계를 파악하는 일이라 할 때, , , ,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를 통해 사회과 교육에서 논하는 평화 역시 나와 타인 우리가( , 2002), ,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잊고 살아가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

도 누군가 타인 의 평화는 나의 평화와 이어져 있고 개인의 평화는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와( ) ,

시대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평화 그리고 평화를.

해치는 폭력을 사회구조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개인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가 서로 맞닿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강순원 즉 사회과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 2000). ,

개인의 내면적 사적 심리적 안녕에 국한된 단절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타인 그리고 세상, ,

과 연결되어 사회적 맥락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는 때때로 전쟁이라는 물리적 폭력 차별 억압 등의 구조적, ,

폭력을 통해 개인의 평화를 손쉽게 깨트리기도 한다 사회가 행사하는 폭력이 개인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면 반대로 평화의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려는 개개인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

가는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 사회과에서 실천하는 평화 수업에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마음가,

짐 더 나아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가 깃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

남철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평화 수업은 평화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2005).

고 사회적 평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해내고자 하는 개개인을 길러내는 일이며 동시에 이들,

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강순원 평화 수업을 통해 우( , 2000).

리 아이들과 나의 평화를 타인 사회 시대의 평화와 연결 지어 이해하고 문화적 구조적 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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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존재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욕심내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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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학급 운영을 통한 통합적 사회과 민주시민교육

배 영 호

서울당서초등학교 교사

서 론.Ⅰ

사회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생활 및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부 사회과가 목표로 하는 민주 시

민으로서의 자질은 무엇보다 실제 사회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사회과교육이 그 본질적 목표에 도달한 상태

란 궁극적으로 실제 사회에서 그 민주 시민적 역량이 발현되는 형태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과교육은 그것이 다루는 내용이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등 어느 것이든 그것들을 배우는 학생들이 실제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학교 제도 속에서 사회과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회과 교과서라는 문서 속에 집약되어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나 그것이 실제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야말로 사회과 교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가 실제 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과 교사의 교육 방법은 교사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것

이다 사회과 교과서 속의 내용이 실제 발원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견

학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활성화하고자 시도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고 교실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실제 사

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뉴스를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과 연결시켜 도입함으로써 실제 사회를

읽고 감각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제 사회를 모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

록 그 핵심적 요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형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공간을 축소된 사회로 전제하고

공동 생활이라는 실제 사회와 학급의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한 학기 동안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를

차용한 학급 운영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사회과와 실제 사

회의 연계적 측면에서 법리적 학급 운영을 통한 통합적 사회과 민주 시민 교육의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하

였다

법리적 학급 운영의 사회과적 의미.Ⅱ

배영호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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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태블릿 를 입수해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정책 자료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탄핵과 파면 구속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일했던 많은 고위 공직

자들의 연이은 구속과 처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촛불 집회로 일컬어지던 대규모 시위와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연일 이슈를 쏟아냈던 언론 보도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

심을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민의가 정권을 교체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

의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막연히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해

되었던 행정부의 정책이나 집행이 재판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불러 일

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있어 결정적인 사유는 무엇보다 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김현철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

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는 헌법상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정성진

법치는 그것과 대립되는 개념 중 하나인 인치 와 관련해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데 인간은 감정적 자의적

으로 통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다 현행 학년 학기 사회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

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주권재민 권

리 자유 평등 등의 용어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권재민은 곧 다수에 의한 지배와 연결

되어 있으며 자유와 평등은 다수의 국민이지만 그 각자가 상호 공정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다수로 존재하고 이들이 공동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각자가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충돌의 합리적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정이 자

의성이나 인치에 의하지 않고 다수에 의한 사전적 합의로서 법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

이 전자에 비해 공정성이나 정의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법

치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와 다수의 자유와 권리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요

청되는 장치라 할 수 있다김현철

오늘날 학급은 대개 여 명 의 학생들이 년 동안 주말이나 휴일 휴업일 및 방학 등을 제외하고는 거

의 매일 학교의 정해진 일과시간 동안 교실이라는 같은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

다 학급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에서 학급원들 각자는 당연히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자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상호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사회화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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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욱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들 예컨대 다수인들 각

자의 자유에 대한 욕구와 이로 인한 상호 충돌 이해관계의 대립과 집단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등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는 곳이 또한 학급이기도 하다 대개 학급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은 성인들의 집단에 비

해 미성숙한 대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교육의 이름으로 교사 인에 의해 인치 가 정당화될 수 있

다 대표적인 예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한 제재 수단으로서 체벌이 교사의

정당한 행위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년대 이후 여러 지

방자치단체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

으로써 그 동안 교육 또는 학급운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자의적 징계 조치들

이 법에 의해 견제되고 통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학생 훈계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체

벌이나 교사의 폭언이 현재는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형사적 의미에서의 위법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으며 민사적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과거에 학생들

간에 흔히 있을만한 갈등의 측면으로 여겨졌던 부분들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

력예방법 에 의해 학교폭력이라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생들 간에 흔히 장난 중

에 오갈 수 있는 때리는 행위는 폭행으로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으로 소문을 내는 행

위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용어로 명명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가 일반화되

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인터넷을 이용한 과제 수행이 일반화되면서 저작권법이나 지식재산 기본법이

이미 학급 내부에서도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학급을 대상으로 한 실정법의 제정 및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만큼 이제는 학급을 종래 교

육의 영역으로만 바라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의 공동생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는 데 있어 실제 사회와의 연계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치 사회 법적 관점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

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학급을 통해 실제 사회 원리에 대한 체험을 사회과 교육과 통합함으로써 그 교

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교육과

정 하의 학년 학기 사회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는 단원에서 생활 속 정치의 예 민주

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다수결의 원칙 소수의 의견 존중 국민 주권

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국회에서 하는 일 정부에서 하는 일 법원에서 하는 일 삼권분립 등의 내용을 다

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사회과 수업 시간에 한정하여 학생들이 단지 지식으로써 탈맥락

적으로 접하게 하기보다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학급생활 전반에서 정치 민주주의 입법 행정 사법 등의 작

동 원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사회와 동형구조 를 만듦으로써 사회과교육

의 적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 학급 운영은 학급을 하나의 사회로 전제하고 학급 구성원을

국민에 대응하는 주체로 보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서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

록 하고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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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급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권재민

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응하여 학생이 학급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따라 학급 내에서 통용될 헌법

과 법률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형사 및 민사소송의 원

칙을 참고하여 해결하며 교사가 행정부의 수장에 대응하는 존재가 되어 학급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

여 학급 운영을 해 나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리적 학급운영은 학급 생활 전반에서 사회

과교육이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리적 학급 운영의 구체적 실천 방안.Ⅲ

학급 입법 및 행정의 법리적 운영1.

학급의 헌법 제정을 비롯한 입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주권재민의 이념에 따라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에

대응하는 학급의 주체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정치제도를 대입한다면 국회의원에 대응하기 때문

에 당연히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학생 수가 여 명에 불과하다면 굳이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을 따로 둘

필요 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학급 헌법의 제정은 법률적 원칙에 따라

가치위계의 설정을 바탕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과 법리모형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학급 구

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학급 생활에서의 최상위 가치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사회과의 논쟁문제수업 모형

중 많이 인용되는 법리모형 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치갈등이 포함된 현대 사회의

공공문제에 대하여 갈등 해결의 기준으로서 법률적 원칙과 가치를 제시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법률적

원칙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인간존중이라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 헌법에 제시된 여러 가지의 민주적 원리

가치의 위계적 차이 가치의 보편성과 구체성 등 다양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차경수 가치

갈등이 개입된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일시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일반적 가치

와 구체적 가치 등을 구분해 놓은 가치의 위계에 따라 보다 중요한 상위의 가치에 비추어 판단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진다전윤경 따라서 학급 헌법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서의 헌법과 같이 많은 조항으

로 구성하기보다 법리모형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함

께 합의할 수 있는 최상위 가치 몇 가지를 설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연구자가 담당한

학년의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교사로부터 거부감이 들었던 말이나 행동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행복했던 말이나 행동을 각각 써보게 한 후 수합하여 함께 분류하여 코딩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학급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학급의 최상 가치로서 존중 배려 화목이라는 세 가지를 추

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표현될 수 있는 말과 행동 양식들을 목록화하였다

김성환 역 참고 대표적으로 존중의 가치로부터는 친구가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라거나

친구가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듣는다 라는 행동 양식이 배려의 가치로부터는 내가 도와줄까 또는



- 115 -

양보한다 등의 행동 양식이 그리고 화목의 가치로부터는 함께 놀까 또는 칭찬한다 등의 행동 양

식들이 도출되었다

학급구성원이 합의한 최상위의 가치를 헌법으로 제정한 후 그 하위의 법률 제정은 학급생활 전반을 포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학급생

활 전반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수준까지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교

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규칙 조항들과 대한민국 헌법 조항 학생인권조례 등을 참조하여 거의 여 가지에

이르는 조항들을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견본으로 제시하고 이를 학기 시작 후 일 동안 학생들과 각 조

항의 현실성과 타당성 문구 등을 검토하여 채택 거부 및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였다 예를 들어 현실

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의 문구를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 등의 유보적 표현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런 경우 학생들의 집단적 의결과정을

거쳐 문구를 수정 확정하였다 법의 기본 정신이 제재에 있기보다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

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반영한 목적을 제 조에 제시하고 자유와 권리의 보장 환경권 소유권 등 우리나라

헌법 제 장의 국민의 권리 측면을 주로 법률의 제 조부터 시작되는 전반부 조항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조

항들과 조항배치들이 가지는 의미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급 법률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학급 법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법을 규

율이나 제재의 측면으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역으로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

로서 법의 규율적 측면이 불가피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방식의 인식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정된 학급 법률은 학급 헌법과 함께 문서화하여 공포되었고 교실 게시판에 게시되어 곧바로 시행

되었다

한편 실제 사회에서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계속적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기가 일어나듯이 학급

법률도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학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제정 및 개

정 폐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의 입법 과정의원 입법을 차용하

여 인 이상의 학생의 동의서명를 받아 입법 취지와 내용을 밝히는 문서로써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곧바로 학급회의를 통해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대한 발의자의 소개 장단점에 대한 공개 토론을 거쳐

전체 의결을 통해 가결 또는 부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입법을 차용하여 행정부 수장에

대응하는 교사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수결 원칙과

더불어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 경우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그것을 최대한 법률 조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학생들이 원하는 바 즉 여론이

쉽게 법제화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다수의

횡포나 힘 있는 학생들에 의해 주도될 수 있는 여론 조작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아울러 필요하였다

예컨대 연구자는 우리 헌법 제 조 항 을 참조하여 학년 반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급

학생들의 안전 질서유지 수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발의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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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또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 교우 관계 수업 등 부모님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라는 조항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항에 따라서는 가결 조건을 이상의 학생이 찬성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에 의해 발의된 이러한 입법 조항들은 학급에서의 민주

주의가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 좋음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흐름으로써 교육이 추구하

여야 할 옳음 의 측면이 경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을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된 학급 법률은 학생 생활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히 강조하였고 교사의 학급 운영도 이를 준수하여 교사의 권력이 학급의 헌법이나 법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법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 학생들이 법률을 준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급 회의를 열어 법률의 현실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기하는 과정을 거쳐 현실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였다 교사는

행정부의 대통령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민주주의에서 그러한 행정 즉 학급 운영은 학급 헌법과

법률의 지배 즉 법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과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장

점과 단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써 보라는 수행평가 문항을 제시하였다 학생

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적 내용들과 아울러 학급 운영 속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

여 다양한 대답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

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다는 점 법의 기능으로 인해 권력자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점 다수가 만족하는 문

제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과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점 의견이 잘 수용되고 다수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

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의 단점으로는 소수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국민들

이 똑똑하지 못할 때 미성숙한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잘못

된 여론 또는 힘이 센 사람에 의해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

개인들의 이기심에 의해 공익이 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저마다 다른 의견들로 인해 갈등

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올바른 판단 능력과 민주주의적 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소수 의견을 반영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다수결로 결정하기 전 충분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가질 것 관련된 전문

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할 것 국민과 쉽게 소통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의사결정이 여러 단

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여론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이 되지 않게 할 것

회의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발언하는 등의 민주적 회의의 방법을 교육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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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제시된 대답들 중 소수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점은 학급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 간에 형성된 일종의 파벌이 여론을 주도한 현상에 따른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를 차용하여 학급 운영

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에 대해 교사의 생각을 말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

의 대부분이 학급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표현

한 통찰들로 보인다는 점에서 법리적 학급 운영이 가지는 사회과적 가치를 엿볼 수 있을 것이

다

사법 교육으로서 학생 갈등의 법리적 해결2.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헌법 및 법률 제정과 그것에 입각한 행정 집행과 더불어 학급에서의 사법 기능

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

등 문제를 보다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성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급 생활에 있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각 개인의 자유의 충돌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이기도 하다 예컨대 년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 이후 수업 시간 등의 순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전체 학교폭력의 절반이 학교 일과 시간 중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려주고 있다최민수 에서 재인용 만약 쉬는 시간에 흔히 일어나는 교우들 간의 사소한 장난들을 학교

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

손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형법상 범죄 행위로 대치되어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단지 인성교육 또

는 교육심리학적 처방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학생들 간의 갈등 문제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실정

법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다툼 문제의 어느 수

준을 소위 학교폭력의 이름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흔히 학생들의 다툼

은 그 정도가 과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라는 정식 기구에 회부되었을 때 비로소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달

리 학급 내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의 경우 담임교사가 학급 내에서 인성교육 또는 교육심리학

적 처방으로써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법리적 학급운영에서는 학급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 문제를 사

법 원칙을 참조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사법의 중요한 원리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다면 학

급 헌법이나 법률은 학급 다툼을 해결할 만큼의 세밀함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 간

의 다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민법 형법 등의 실정법에 대한 참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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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툼 문제를 교사의 권위를 이용하기보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서 실정법을 참조한다는 점에 있어

학생들에게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사고

력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시민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학년 학기 사회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에서 다루는 법원의 기능 과도 연관되어 있어 교우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법교육적

차원에서 이러한 법리적 갈등 해결 방식은 일종의 사례학습 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이 이미 최종 확정 판결이 난 판례가 아닌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지식 미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

례들로부터 법적 용어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학급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서 점심시간에 한 학생이 일인일역으로 교실 바닥을 쓸다

가 바로 전 미술 시간에 다른 한 학생이 자신의 책상에 올려놓은 물통을 쏟아 그 학생의 작품이

일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교사는 두 학생을 불러 단순히 사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뭉뚱그려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로서 과실 과 미필적 고의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를 했던 학생이 물통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의 여부

와 학생이 단순히 청소를 한 것인지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친 것인지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의 경우 과실치상과 같이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형사상 처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과실로 인해 손해

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려주고 그 손해의 정도와 손

해를 입은 학생의 의향을 고려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

해를 끼친 학생이 손해를 입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제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예컨대 남학생 명이 장난을 치다가 한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살짝

밀었는데 밀려 넘어지는 남학생이 과격하게 넘어지면서 앉아있던 여학생과 부딪쳐 그 여학생이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일어난 사실을 물어

보았을 때 넘어진 남학생의 경우 자신을 밀었던 남학생 탓을 하는 상황이고 정작 밀었던 남학생

의 경우 그렇게 세게 밀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넘어진 남학생의 평소 과격한 장난을 좋아하는 성벽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과격하게 넘어졌던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 여부와 넘어지면서 그 여학생을 다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취하였는지의 여부도 물

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넘어지면서 여학생에게 피해를 준 남학생의 행위가 보충성 균형

성 적합성의 원리 등에 비추어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 로서 긴급피난 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장난을 친 두 남학생에게 피

해학생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과격하게 넘어진 남학생의 경우 긴급피

난보다는 인식 있는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주의한 남학생

들의 행위로 인해 여학생에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정법적으로는 여학생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어디까지나 일어난 사건들을 단순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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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사과를 해야 할 사건으로 뭉뚱그려 이해하고 넘어가게 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법적 사

고를 통해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이처럼 학급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학생 갈등 상황들을 법리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함께 사고

해보는 과정은 갈등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사회와의 연

계를 통한 통합적 사회과 교육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아울러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급

운영에 있어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사건들을

사법적 관점에서 형사 또는 민사사건으로 분류하고 법적인 용어들을 학습의 관점에서 참조하도

록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처벌 징계 을 하기보다는 가

급적 배려 존중 화목 이라는 학급의 상위 가치 학급 헌법 들을 참조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용

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다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이 참조되는 실정법상 조항들은 대체로 형법적으로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과실 손괴

정당방위 등이 민법적으로는 손해배상과 위자료 부분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물

론 교사의 실정법에 대한 지적 역량에 따라 보이는 부분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사의 법적 지식 및 판례에 대한 탐구가 필

요할 것이다

결론.Ⅳ

사회과가 목표로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실제 사회에서 발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면 사회과교육은 사회과가 다루는 내용을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실제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와 사회과교육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년 학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에서 다

루어지는 내용으로서 정치 민주주의 헌법 국회 정부 법원 등의 요소들이 연구자가 사회의 축소판으로

전제한 학급의 공동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사로서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시하고자 하였다

법리적 학급 운영은 학급을 하나의 사회로 전제하고 학급 구성원을 국민에 대응하는 주체로 보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서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급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응하여 학생이 학급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따라 학급 내에서 통용될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형사 및 민사소송의 원칙을 참고하여 해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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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행정부의 수장에 대응하는 존재가 되어 학급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학급 운영을 해 나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먼저 입법의 차원에서는 주권재민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국가의 국민

에 대응하는 학생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직접 헌법과 법률을 교사와 함께 제정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법률 발의와 토론 의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행정부의 대통령에 대응하는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이 제정한 헌법적 가치와 개개의 법률을 바탕

으로 하여 학급을 운영함으로써 법치 행정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사법의 차원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학급법률이 학생들 간의 갈등을 모두 포괄하여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및 형법과 같은 실정법을 참조하여 학생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도하는 것이다 실정법에 대한 참조를 통한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법적 지식 뿐 아니라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법리적 학급 운영은 기본적으로 인

치가 아닌 법치에 따라 학급이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정이 입법 행정 사법의 세 차원

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리적 학급운영은 학급 생활 전반에서 사회과교육이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을 추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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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관한 규범적 논의 인권교육인가 기본권교육인가, ? ?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1)

전 윤 경

원주북원여자고등학교 교사

문제 제기.Ⅰ

인권은 국가가 있기 전부터 인간이 가진 자연적 권리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 ’ ,

되는 시민의 권리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모경환 외‘ ’ ( , 2018, 13).

이상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인권 관련 단원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정의를 서술한 것이다 교과서는.

양자를 각각 자연법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개념 구분은 개념.

간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념이 지닌 다의적 측면을 폭넓고 심도 있게 탐,

구하지 못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다른 개념인가 더 나아가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우리 현실에서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을 혼용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본래부터 인권교육? ?

과 기본권교육은 차이가 없는 것인가 이는 동시에 법과 법률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에 관한 논의와도 연? ,

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때로는 인권과 기본권은 법의 문외한과 법의 전문가의 인식 차이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법에 대한 내용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법률가,

들은 법의 출처 그리고 그 연원의 권위를 중심으로 관심을 두고 기술적 문서로 읽는다 박은정, ( , 2009,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도 여기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즉 누군가에게 인권309). . ,

이란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쯤으로 단순화 하여 이해되는 데 비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권,

이 전문적인 법적 지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실 기본권의 역사는 인권사상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인권사상의 역사적인 유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영 이는 반대로 인권과 기본권 개( , 2019, 221).

념은 그 역사적 과정을 공유함으로 인해 개념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헌법 학계에.

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만 이를 교육학계로 가져와 그 개념적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윤경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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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통해 서로 간의 학문적 관점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인권 관련 단원의 내용이 헌법적 지

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권 개념은 실정헌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의 용어로 보기.

도 한다 이동희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지 기본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 2018, 81).

이다 그러나 기본권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면서 기본적 인권의 줄임말 정도로 사용되고 있고 때로는. ,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이라고 하고 기본권교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과 기본권은 개념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여 이러한 혼용을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도 단정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이론가인 조효제는 인권을 법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Legalism

라 하여 문제제기 한 바 있다Dilemma' .

인권담론이 현실적 힘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강제적 규범력을 가진 법적 담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인권에서 법적 담론의 효과는 그 어떤 담론의 효과보다 강력하다 그러나 법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들. .

을 정해진 규칙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법테두리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쉽다조효제( , 2015,

26).

그렇다고 하여 인권의 근본은 인간의 도덕성과 연관된다고 하여 일종의 가치교육에만 머물 수도 없다.

인권교육이 가치교육에만 머물 경우 인권의 실질적 힘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본 글은 인권과 법 더 나아가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이 균형 있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

기 위한 규범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이분법적 분류의 목적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

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구분되는 성격들을 논의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인권교육에서 이

둘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목적이 있음을 밝혀 둔다 본 글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인권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관련 쟁점을,

찾는다( ).Ⅱ

둘째 인권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구분 및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이 구분되, ( ),Ⅱ

는 성격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셋째 인권과 기본권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자연법 중심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 인권교육으로 구분하,

고 양자가 갖는 교육방식의 규범적 실익을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 ).Ⅳ Ⅴ

인권교육에 관한 규범적 논의의 의의와 관련 쟁점 도출.Ⅱ

규범적 논의의 의의1.

인권 보장에 있어 규범과 제도는 왜 필요한가 인권은 규범과 제도보다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권과 관련된 절차와 제도를 따지다 보면 인권의 생명과 열정이 식어 버릴 염려는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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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보다 인권의 실천이 더 중요할 수 있다.2)

인권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기르는데 형식적인 규범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규범의 테두리에서만 인권을 바라보면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잘못 이해할 수도. ,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규범적 개념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범.

적 성격을 이어받은 현대의 인권 개념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규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김철효 역 실제로 년대 이전까지는 인권에 관한 모(Michael Freeman, , 2006, 111). 1970

든 학문적 작업은 법률가들이 도맡았고 인권에 관한 대부분의 글은 법학 학술지에 실렸다 유네스코가.

년대 초부터 년대 중반까지 출판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권에 관한 학술1970 1980 ,

지는 거의 모두 법학 학술지였다 김철효 역(Michael Freeman, , 2006, 113).

그러나 반대로 역사 속에서 규범 혹은 제도는 인권 탄압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흑인 인권을.

탄압한 노예제도나 여성의 투표권을 제한하였던 선거제도가 규범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가까운 사례로는.

년 사건 이후 불과 주 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애국법 의 경우2001 9.11 6 W. (Patriot Act)

전시에 자유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조효제 역((Micheline Ishay, , 2005, 48).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사형제는 년과 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 1996 2010

다 그러나 한국은 년을 마지막으로 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 1997 20

되고 있지만 사형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

한다는 이유로 년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년에 제정된 이후 년 만에 폐지되기까지 오랜2015 1953 62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

이렇듯 규범은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의 기능을,

해야 한다 예컨대 년 공포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에서 시작된 헌법재판제도는 인권의 보루로. , 1987 「 」

써 기능하고 있으며 년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그에 따른 인권위의 활동들은 인권전담기구로서, 2001

한국 사회의 진보적 인권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규범 논의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는가는 상상할 수 없다.

규범적 논의를 위한 인권교육의 현재 검토 초중고 교육과정교과서 검토2. :

본 장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규범적 논의를 위하여 현재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 관련2015

단원의 내용 체계와 교과서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교육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초중고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인권 관련 단원 내용 체계1. 2015

단원 성취기준 학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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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인권 관련 단원의 구성을 보면 모두 헌법의 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

며 어느 지점에서는 인권을 어느 지점에서는 기본권을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단 헌법에 관한 내용, , . ,

에서는 기본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인권 개념의 경우는 그 용례의 기준.

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같은 것인가 혹은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구. ?

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인권과 기본권 간의 불명확함은 양자가 갖고 있는 역사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인권과 기본권 개념의 구분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구분하기도 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서론에서 제시했던 인권과 기본권 개념 규정에 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을 다시 검,

토하고자 한다.

인권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피부색 성별, . , ,

나이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

기본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 김진수 외( , 2018, 12-14).

인권은 국가가 있기 전부터 인간이 가진 자연적 권리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기본권은 헌법‘ ’ ,

으로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모경환 외‘ ’ ( , 2017, 13).

초
등

학

교

사

회

인권을

존중하는
삶

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6 02- 01]
옛 사람들의 활동을 탐구한다.
사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 6 02- 02]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인권 신장을 위한 옛

사람들의 노력 인권,
의 의미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 인권의,
중요성 인권 보호의,
실천

인권

보장과
헌법

사 인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그[ 6 02- 03] ,
중요성을 설명한다.
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과 의무가 일상생활에 적용된[ 6 02- 04]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른다, .

인권 보장 헌법의 역,
할 기본권 권리 의, , ,
무

중

학
교

사
회

인권과

헌법

사 일사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 9 ( )06- 01] ,
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탐,
구한다.
사 일사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9 ( )06- 02] ,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사 일사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9 ( )06- 03] ,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인권 헌법 기본권, , ,
인권 침해 및 구제 방

법 노동권 침해 및,
구제 방법

고
등
학
교

통
합
사
회

인권

보장과
헌법

통사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 10 04- 01]
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 , ,
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통사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10 04- 02]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
통사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10 04- 03] ,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시민 혁명 인권 보,
장 헌법 인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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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과서 서술을 보면 인권은 자연법적 권리로 기본권은 실정법적 권리로 서술하고 있다 이외 교, .

과서의 서술 내용을 보면 인권은 인간을 주체로 기본권은 국민을 주체로 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타 교과서의 인권 관련 서술 내용 중에는 인간과 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기 교과서의 내용 중에는 시민의 권리란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란 표. , .

현의 사용을 유추해 보면 프랑스 인권선언의 경우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인권을 또 어떠한 경우에 기본권을 사. ,

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교과서 서술 내용 중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수단에 관한 서술 내용이다, .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를 막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 보호와. ......

헌법은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며 헌법의 인권 관련 규정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 주는 마지막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 주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입헌주의 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 , ,

구정화 외( , 2018, 116).

자신의 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으려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

야 하며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법, .

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영순 외, , ( , 2018, 19).

이상과 같이 교과서는 인권의 구제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면 사법적 절차로.

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사법적 절차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

인권의 구제 수단임과 동시에 기본권의 구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구제수.

단 측면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이에 대해서 이수경정필운은 인권 개념에 대한 적절한 설정 없이 출발한 학습이 인권 침해 시 구제수

단에 대한 학습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념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

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을 헌법상 권리 법률상 권리 그 밖의 권리 등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여야 하는, , ,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수경정필운 그러나 이는 인권교육을 기본권교육과 일치시키는( , 2018, 41).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인가 기본권교육에 관한 내용인가 아니면. ? ?

이를 구분하는 데에는 실익이 없는가 만약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인권교육 대신에 기본권교?

육을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로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지식을 나열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는 규범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인권 보장을 위해 권리에 따르는 의무 와 준법의식 을 강조하고 있, ‘ ’ ‘ ’

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를 헌법과 인권보장 단원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5-1) ‘ ’ .

바람직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처럼 헌법에 나타난 권리와 의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종종 충돌할 때가 있다교육부( , 2019, 147).

이상 내용은 헌법과 인권 관련 단원의 내용으로 이를 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공동체가 존립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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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국가구성원이 권리만 누릴 수 없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

권리와 의무의 동등한 향유와 부담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가 성립유지되기 위한 두 기둥이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의무가 있는.

곳에 기본권이 존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하열 권리를 위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 2018, 746).

타당할 수 있으나 인권은 그 자체로서의 성격만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시한 사례. ,

는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사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3) 그렇다면 위 교과서의 서술은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이해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고 글의 제목을 권리의 충돌 쯤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인권보장과 법의 준수에 관한 서술내용이다.

헌법과 여러 법률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권을 보장하기 어,

렵고 그러한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인 준법 의식을 지녀야 한다 천재교육 구정화 외( , , 2017.

122).

우리가 준법 의식을 가지고 국가 구성원 간의 약속인 법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준수해야 모든 사회 구성,

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화롭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다비상교육 박병기 외( , , 110)

이상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인권 단원에서 하나의 주제로 인권 보장과 함께 준법 의

식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 서술을 보면 인권 보장과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준법 의식.

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규범적 측면에서 인권 보장과 준법 의식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이 예절교육 혹은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법률교육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김해원( , 2018, 59).4)

쟁점 도출3.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양자 간의 개념적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 조차 분명치 않다 이에 따른 인권교육과 기본권교. .

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관련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과 기본권은 다른 것인가< > ?ⅰ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 ?ⅱ

법 자연법실정법 을 기반으로 한 인권교육의 실익은 무엇인가< > (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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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논의.Ⅲ

인권과 기본권 개념에 관한 규범적 논의1.

우리 헌법은 인권과 관련 용어로 권리 와 기본적 인권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이나‘ ’ ‘ ’ ,

기본권이란 표현은 헌법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5)

헌법학계는 인권과 기본권을 혼용하여 쓰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인권과 기.

본권 개념 구분하는 용례를 보면 효력의 근거를 자연법에 두고 있는 권리인 경우 인권으로 실정법에 그,

효력의 근거를 두고 있는 권리라면 기본권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교과서의 개념 정의와.

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구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모든 자연법은 실정법에 규정되면 실. ,

정법에 근거하는 기본권으로 변질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지석재 이와 관련( , 2000, 460).

하여 교육학계에서도 양자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개념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6)

헌법학계의 양자 간 개념 구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준일은 인권을 실정헌법에 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본권이라 한다 라고 하여 인권과 기본권“ .”

을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혼용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이준일( , 2005, 121).

권영성은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 권리

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

한 개념이 아니지만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은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권영성( , 2007, 285).

김철수는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

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 중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 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여권 등이 있는 까닭에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김철수( , 2007, 348).

홍성방은 인권은 영구불변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반해 기본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보

았다 따라서 기본권은 인권보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약되어 있지만 그 대신 기본권은 객관적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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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물론 주관적 효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 내지 구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권력에 일정

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혼용하는 것은 근거 없.

는 자의적 사용이라고 보았다 홍성방( , 2009, 239-240).

정종섭도 인권 개념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이전에 주어진 비법적 개념으로 보았다(non-legal) .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인권이라는 말은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가치 또는 도덕적 권리 자,

연권 국제법상의 인권 국내 헌법상의 권리 법률상의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한다 그러, , , .

나 어느 경우든 실정헌법상의 기본권은 인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은 개념상 구별된다

정종섭( , 2006, 225).

김하열도 인권과 기본권은 같지 않다고 보았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은 권리의 도덕성과 실정성의 정도가 다르고 그 실현의 구조와 방법도. ,

다르다 인권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인 경우가 많겠지만 인권에는 해당하지만 기본권이 아닌 것도 있고 인. , ,

권이 아니면서도 기본권에는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김하열( , 2018, 193).

전광석은 인권의 개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였다 넓은 의미의 인권은 헌법과 국가의 존재.

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자연법적 권리를 좁은 의미의 인권은 법제화를 전제로 하,

는 개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 「

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 여기서 기본권은 법( 2 1 ).

제화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인권과는 구별되고 좁은 의미의 인권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보

았다 전광석( , 2009, 177).

이상 헌법학계의 논의는 양자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

과서의 개념 정의처럼 인권은 생래적이고 천부적인 자연법으로 파악하고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로 파,

악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구분 성격들2.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구분 성격 논의를 위하여 개념 논의 권리의 주체 논의 효력 논의, , ,① ② ③

내용 논의 제한 논의 이상 다섯 가지 영역에서 양자가 구분되는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 , .④ ⑤

가지 영역의 논의는 서로 별개의 논의가 아니다 개념 논의를 통해 양자의 개념 구분을 하고 이를 기반으.

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7)

개념 논의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1) :

법학에서도 인권과 기본권 개념에 관한 논의는 논의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논

의를 전개하는 양상은 매우 큰 폭의 스펙트럼을 보이기도 한다 정종섭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인( ,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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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교육의 개념은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선 인권운동. ,

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개념이 다르며 또한,

개념 중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실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인.

권교육과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인성교육 등 여러 인접 영역 개념과의 관계도 혼, ,

란스럽다고 보았다 이종태 외( , 2005, 106).8)

이러한 인권교육의 주체나 인접 영역과의 관계 혼란 문제 외에도 지금까지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는 기

본권교육과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관련되는 논의를 찾아보면 인권교육과 법교육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있었다 이종태 등 의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나 허종렬 의 법교. (2005) ‘ ’ (2009) ‘

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논의가 아’ ,

니었다.

본 글은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개념을 앞서 논의한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연법적 권리에 근거한 자연법 중심의 인. ‘

권교육 으로 기본권교육은 국가의 범위에 한정한 실정법적 권리에 근거한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 , ‘ ’

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은 자연법적 권리로써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나, UN UNESCO

의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포럼 등에서 인권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선언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9)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기구의 공식적 문서를 보면 인권교육이란 인류 보

편적 가치의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교육에서 인권은 자연.

법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배우는 것을 인권교육으로 개념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은 특정국가에 적용되는 실정법령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의 인권교육을 보면 기본권교육을 하면서 인. ,

권교육이라 하는 현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래 개념 인권과 기본권 의 혼용 양상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까다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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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교육에서 이 둘의 혼용에 따른.

실익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권리의 주체 논의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권리의 주체를 다르게 본다2) : .　

인권교육의 주요 문헌인 세계인권선언은 제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 2 , , , , ,

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 , ,

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고 하여 인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 .”

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조( 1 ).

이와 비교하여 헌법상 기본권론은 실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가를 단위로 권리를 이해하며 원칙적으

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본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구체. 2「 」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이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

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중 근로계약, , , ,

의 자유 등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참정권 직장선택의 자유 사회권. , ,

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에 관한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전제로 하므로 외국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김해원( , 2018, 50-51).

인권교육에서도 권리의 주체 즉 권리 행사자의 문제는 인권교육의 영역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논의사항,

이다 인권교육이나 기본권교육에서도 개인 내국인과 외국인 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 )

데 인권교육의 관심은 내외국인을 모두 포괄하는 측면에서 교육 영역이 설정될 것이며 기본권교육은 주, ,

로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가 중심이 되어 교육 영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 논의는.

기본권 개념 논의를 근거로 한다.

효력 논의 인권교육의 효력과 기본권교육의 효력은 다를 수 있다3) : .

기본권 이론에서 효력이란 기본권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를 다룬다 기본권의 효력은 그 효력을 받는.

수신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종섭 전통적 기본권 이론은 대국가적 효력만 인정한다 이는 소( , 2003, 11). .

극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이러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은 인권의 기원에서 발견된다 인권과 기본권의 기원을 같다고 본다면 이는 인권 개념과 기본권 개념.

의 공통된 내용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사인 간의 효력 인정으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수범자로 한

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사인 간의 관계에는 이를 특유한 규율대상으로 하는 사법 이 적용되고 따. , ( ) ,私法
라서 헌법적 가치는 사법 의 일반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 간에 효력을 갖는다 이처럼 이론( ) .私法
적으로 보면 사인 간에도 기본권이 효력을 갖지만 현재 제도적인 이유에서 기본권의 사인 간의 효력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광석( , 2009, 203-210).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보면 실정법 중심에서의 인권 기본권 침해의 가해자는 국가라는 의미가 도출( )

되고 실정법 중심 인권교육의 대상이나 주제는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주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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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교육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인권이론의 범위를 보면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의 자료는 여러 경. < 2>

우의 수를 동원하여 인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류한 것이다.

표 인권의 피해자와 가해자 조효제 수정2. (Fields, 2003, 92 ; , 2015, 185 )

표 의 다양한 이슈 중 전통적 기본권 이론에 의하면 권리 침해와 관련된 주요 관심 영역은< 2> , ,① ②

영역에 한정된다 이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를 헌법 이론에서는 대. ,③

국적 효력이라 하며 이 영역이 주요 기본권교육의 영역이 될 것이다,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공적사적 주체가 인권 침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인권 문제를 시정하,

기 위해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침해를 조사해 보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침해가

훨씬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오곤 한다 조효제( , 2015, 185).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집단 또는 공동체의 권리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조. 29 1

항에서10) 지적된 바와 같이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공동체내에서 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인권 개념은 인권의 주체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Vasak, 1986: 87). .

인권 틀에서는 개개인이 권리의 수권자이고 각국의 정부는 일차적인 권리보장의 책임자였으나 집단권의,

영역으로 인권 개념을 확대하면 시민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 각국 정부 등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

인권 피해자

인권 가해자
개인 연고 집단 및

특정 개인들
비연고집단 및
개인들 모든 사람

국가

①
불공정한 법집행-
고문 및 가혹행위-
수감자 가혹행위-

②
제노사이드-
인종차별 법제도-
동성애자 불법화-
여성 투표권 제한-
공교육에서 젠더인-
종차별

③
정치적 결사자유-
제한
반대집단에 대한-
정치적 탄압
노동조합 탄압 및-
노동자 권리 제한

④
핵실험-

비국가 집단
⑤

일반인에 대한 무-
차별 테러공격

⑥
제노사이드-
인종 차별 또는 동-
성애자 차별 및 폭
력
민간영역에서 비공-
식적 인종차별

⑦
기업의 노동자 권-
리 제한 및 탄압
어린이 노동-
사설 요양원 기도- ,
원 등의 조직적 인
권 침해
직장 내 차별-
조직 폭력배-

⑧
산업공해-
삼림훼손-
자원고갈-
발암 물질 제조판-
매

개인 및 가족
⑨

가정내 폭력-
인신매매 거래-

⑩
여성 생식기 절제-
여아 매매-
여아 낙태-

⑪
의료요원의 노약-
자 환자 권리 유린,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적 인종차별-

⑫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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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인만이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은 특정한 문화권의 시각일 수 있다 현실 사회에서 인권 피해가 국. .

경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인권 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는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의 논쟁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인권이 행사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정은( , 1999, 68-69).

이상과 같이 인권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실정법은 이를 따라가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인.

권의 논의영역이 실정법에 기반을 둔 기본권의 논의 영역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실정법적 중심의 기본권교육보다 자연법적 중심의 인권교육이 더 광범위하고 다양.

한 영역을 학습 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용 논의4)

인권교육은 초헌법성을 기본권교육은 헌법성을 근거로 한다(1) , .

인권은 전국가적 권리로서 초헌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에서도 헌법의 내용을 토대로 하지만.

이는 헌법 이전에 자연적 권리가 현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

하다 그러나 기본권교육은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학습 주제로 삼기 때문에 헌법을 근거로 한 실정법적.

권리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인권교육은 국내 헌법 판례 외에도 국제 문헌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

치겠지만 기본권교육은 헌법 판례를 통해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더 집,

중할 것이다 넓게 보면 국내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경우도 국제 인권 문헌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실적 측면에서 교육 자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는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가령 사형제. ,

에 대해 수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자연법적 접근과 실정법적 접근은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이든 기본권교육이든 논쟁적 주제에 대하여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나 양자의 결정적 차이,

는 최종적 가치 판단에 있어 자연법과 실정법 중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에서 학.

생들은 실정법인 헌법의 한계를 넘어 자연법적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의미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기본권교육으로 헌법교육에서 강조하는 법적 사고력 이란 실정법을 무시한 채 자연법만을(Legal Mind)

근거로 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서 법이란 합법적 법률로써 법실증주의를 기반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기본권교육에서는 사형제에 관한 논쟁수업을 한다고 가정하다면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 ,

판소의 결정문 등을 통한 법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고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교육이든 기본권교육이든 각각 실정법과 자연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11) 사고 과정

의 중심이 자연법적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실정법적 기본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사고의 범위와 한

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인권교육은 보편성을 기본권교육은 특수성에 근거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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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은 국내 규범을 넘어 국제 규범까지 국가 단위를 초월하여 보편적 인권과 관련되는 규범과 이

슈들이 모두 교육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내용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학습 주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본권교육은 각 국가의 실정법을.

근거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장소에서 특수성을 갖게 되고 원칙적으로 각 국가의 실정법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경계 지워진 학습 주제가 선정될 것이다 결국 기본권교육의 수업 장면에서는 주로 국내. ,

의 헌법적 쟁점들이 학습 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르면 표 에 제시한 제노사이드 핵 문. < 2> ,

제 테러와 같은 국제적 이슈들은 초국가적 규범에 근거하는 인권교육에서 더 적합한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논쟁 중 하나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논쟁에 대해서 인권교육과 기본권,

교육은 다른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여성생식기 절제 사례의 경우 전세계 인권 운동의 대세는 이. ,

문제를 심각한 인권문제로 규정하는 쪽이다 그러나 엄격한 법실증주의에 따라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주권론자라면 이러한 보편적 인권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주장할 것이다 조효제( ,

2015, 213).

이와 같이 인권에 관한 문제를 보편성 측면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자연법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과

특수성 측면에서 개별 국가의 실정법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

소에서 간통이나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고 있으며 낙태와 동성동본혼의 경우도 개인의,

자기결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가치를 지닌 국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할까 예컨대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

혼인가족 제도의 유지를 강조하는 국가가 있고 해당 국가는 실정법을 통해 상기 이슈들에 대해 모두 보,

수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주제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수업시간에는 어떠한 장면이,

펼쳐질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교육과 해당 국가의 실정법에 기반을 둔 기본권교육은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슈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 전까지 합헌으로 보았던 제도들이.

었다.

제한 논의 인권교육에서 인권은 불가양성불가침성을 기본권교육에서 기본권은 제한 가능성을5) : ,

전제로 한다.

인권은 천부적 생래적 권리로서 불가양성불가침성을 갖는다 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 개념 규정하고, .

있는 교과서의 서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곤란해진

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에서는 이론적으로 인권 제한에 관해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은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제한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에 있어 인권의 제한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이론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즉 실정법을 근거로 하는 기본권교육은 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본권교육에, .

서 기본권의 제한은 중요한 학습요소가 되는데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광석( , 200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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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과의 기본권 문제는 기본권 충돌이라는 주제로 기본권교육에서는 다루어진다 다음의 초등학, .

교 사회 교과서 의 지문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교과서 분석에서 이미 일부 논의한(5-1) . (

내용이다.)

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민지네 집 맞은편에 높은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 이 건물은 민지네 집보다 높고 민지네 집에서 상당히 가까웠다 이. , .

런 탓에 민지네 집에는 햇빛이 잘 들이 않아 대낮에도 전등을 계속 켜 놓았다교육부( , 2019, 90).

이상 교과서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 다른? “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 는 글귀는 무슨 의미인가 타인의 인권을 위해 나의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

의미 정도인데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선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웃 간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일조권과 재산권의 충돌 문제로 다루어진다. , .

결론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제한이나 인권 간의 충돌 문제는 기본권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든 인권은 소중하고 경중을 따질 수 없으나 이러한 태도가 교육적 측면에서는. ,

그 불명확함으로 인해 오히려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권과 기본권의 개.

념 구분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 결 쟁점 에 대한 답변3. : < >, < >ⅰ ⅱ

이상 인권과 기본권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내용의 정리는 앞서 제시한 관, .

련 쟁점 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 > .ⅰ ⅱ

첫째 인권과 기본권은 다른 것인가, ?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양자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학계의 시각도 양자가 구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학자들 간 약간의 관점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교과서에서 인권을 자연법적.

관점으로 기본권을 실정법적 관점으로 개념 정의한 부분과 일치한다 교과서의 개념 구분과 같이 자연법, .

적 측면에서 인권을 실정법적 측면에서 기본권을 이해하면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도, .

식으로 정리하면 그림 과 같다1 .

Ⅰ
인권

Ⅱ Ⅲ
기본권

그림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과 기본권 개념 구분 이해를 위한 도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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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은 자연법적 인권에는 해당하지만 기본권으로 실정법화 되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의 경우 망명< >Ⅰ

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하열( , 2018, 193).12)

영역 은 실정헌법 수준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중에는 헌법에 의해 창설되거나 인정되< >Ⅲ

어 성질상 자연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공무담임권 헌법 제 조 선거권 헌법 제 조 피. , ( 25 ), ( 24 ),

선거권 헌법 제 조 청원권 헌법 제 조 노동 권 헌법 제 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헌법 제( 25 ), ( 26 ), 3 ( 33 ), (

조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 조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 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헌법 제 조27 ), ( 28 ), ( 29 ), ( 30 ),

소비자의 권리 헌법 제 조 재판청구권 헌법 제 조 제 조 제 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종섭( 124 ), ( 27 , 101 , 111 ) ( ,

김하열 즉 이상의 권리들은 국가를 전제하는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2003, 23-26 ; , 2018, 193). , .

영역 은 인권이자 기본권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인간의 권리이자 실정헌법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 ,Ⅱ

인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종섭은 인간의 권리로서 기본권 이라 하여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 ‘ ’

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자연권이. , ,

자 실정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 이에 해당한다 정종섭( , 2011, 313-314).

그러나 이러한 구분의 단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구분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연법상의 인권의.

범주는 불확정적이며 전광석 정종섭 실정법상의 기본권의 범주도 각 국가의 상( , 2009, 177; , 2011, 283),

황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으나 본 논문에서 이 둘을 헌법에.

근거하여 시각화하고 그 내용을 분류하는 것은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구분되는 성격 논의를 통해 교

육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인권과 기본권 양자는 공유하는 영역이 상당히 일치함과 동시에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그 대상과

범위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은 일치 혹은 공유 영역이 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

었고 구분에 따른 실익도 분명치 않았다, .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을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 과 실정법 중심의 인권‘ ’ ‘

교육 으로 구분하였다’ .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권교육은 모든 인간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여 교육 영역이 설정되며 초헌법,

성을 근거로 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와 비교하여 기본권교육은 헌법성을, .

근거로 하고 보편적 인권교육 비해 특정 장소와 시대를 경계로 하는 상대적 특수성을 지니며 주로 공적, ,

영역 공법 에 대한 관심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영역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이를 기본권교( ) .

육의 한계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주제의 범위가 더 넓은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니는 것인가,

에 대하여는 이어지는 장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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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중심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 인권권교육의 실익 논의.Ⅳ

본 장은 앞서 논의한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을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으로

구분하고 양자가 갖는 실익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양자가 갖는 장단점을 규범적 측면에서.

이익설과 손해설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1.

이익설1)

자연법으로서의 인권은 인권 담론의 시발점이다 자연법적 논증의 특징은 그 자체로부터 명백하다. “ ”

는 점이다 고봉진 이는 자연권을 보편인권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 2012, 2-7). .

시대가 자기류의 보편인권 을 상정했지만 시대별로 그 개념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들이 존재했고‘ ’

이들의 투쟁을 통해 보편인권의 외연이 넓어지고 내용이 심화하였다 인권의 발전은 변증법적 진화 경로.

를 따른다 그러므로 어제의 선진적 인권 개념이 오늘에는 상식 이 되었다가 내일이면 반동. ‘ ’ ‘ ’ ‘

적 개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인권 에 대한 모든 비판은 더 넓은 보편인’ . ‘ ’ ‘

권 개념으로 재구성되고 확장된다 조효제’ ( , 2005, 11).13) 결국 인권을 자연권으로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사유의 기회를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도 실정법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의 권리에 관한 정당성과 도덕성 등의 심도 있

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교육방법과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자연법 중심의, . ,

인권교육은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권 감수성 교육도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에서 더 강력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학생들은 단순히 법을 주어진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향이 있는데 본래 인권이란 수동적 개념이. ‘ ’

라기보다는 능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능동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고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설2)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인권 침해 상황에서 대처가 엄밀

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구체화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권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헌법상 권리인지 법률상 권리인지가 불분명하게 교육함으로써 오해,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에서 있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 법적.

엄밀성 혹은 정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인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후의 인권 구제를 위해 취해야 형식적 절차에 대한 교육은 결국 실정

법 중심의 인권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137 -

둘째 이는 더 나아가 자연법 중심에서 인권을 교육하는 것은 법과 준법에 대한 오도 가능성이 상존한,

다 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헌법 실정법 측면에서 인권을. . ( )

보면 국가와 개인 간의 인권 문제는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사적 관계에서의 분쟁은.

인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인권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즉 준법( ) . ,

의 문제는 인권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누구나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라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는가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국가?

나 독재 국가에서 법을 더 잘 지켰다고 가정한다면 인권은 어떠했는가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은 사회과? ,

인권을 강조하면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여 이기주의와 무질서로 흐른다는 근거 없는 우려에 원인이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엄밀성에서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논리이다. .14) 기존 인권교육을 보

면 인권을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쯤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후의 인권의 구체적,

속성에 관한 내용은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셋째 앞서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서 인권은 아니지만 기본권에 속하는 사회권이나 선거권 국민, ,

투표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은 자연권적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 .

라 국가를 전제로 하였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권리들이기 때문이다 정종섭 김하열( , 2003, 23-26 ; ,

김해원 그렇다면 자연법 중심에서 인권교육에서 이러한 국가를 전제로 하는2018, 193 ; , 2018, 29-30).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내용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2.

이익설1)

자연적 권리가 실정법적 성격을 갖게 되면 당해 권리는 실정법에 정하여진 요건의 구체화를 통하여 그,

보장 범위가 명확해지고 법원에 대하여 재판규범으로의 강제성을 갖게 된다 지석재 이에 따, ( , 2000, 469).

라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도 인권을 더 이상 추상적인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구체화현실화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실정법 중심 인권교육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권리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에서 권리로, .

보장하는 권리의 내용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가치나 이익과는 구별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헌법상의 권.

리와 법률상의 권리가 어떻게 다르고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과 법적 권리를 구별하게 된다 즉 실정법, . ,

중심의 인권교육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나 시민운동적 구호의 수준을 넘어 실정법 질서 내에서

철저한 구체성과 실현성을 기반으로 학습 내용과 주제를 정하게 된다.15)

둘째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은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근거로 하므로 인권의 대상자 개인 혹은 국민, ( )

와 의무자 국가 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예컨대 인권교육에 대한 오개념으로 인해 준법교육이나 예( ) . ,

절교육을 인권교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의 대상자가 인권의 의무자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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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래 인권교육의 최종 목적은 약자의 위치에 놓인 개인들이 국가나 사회적.

권력자에 저항하는 인권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김해원 이는 오히려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 , 2018, 60).

육을 정확히 이해하고 배운다는 가정 하에서는 헌법을 근거로 인권을 배우는 것이 인권의 원리 이해 측면

에서는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앞서 인권교육에서 인권의 제한에 관한 영역은 실정법상의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다루게 됨을 논의,

하였다 자연법적 인권개념은 불가분적불가양적 생래적 권리로 인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권의 절대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이는 논리적으로 인권의 제한에 관한 학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실, .

정법 중심 인권교육이 인권 제한에 관한 학습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손해설2)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권은 년대까지 법적 담론의 전유물이었다 이는 인권교육도 마찬가지다1960 . .

인권교육은 주로 기본권교육과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인권교육은 법적 지식의 습득에 그칠 뿐 실천과 행.

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경민 이러한 비판은 인권과 법의( , 2015, 139).

관계에 대한 막연한 비판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논거가 필요하다 이를. .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의 손해설로서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을 실정법적 측면에 한정하여 배우는 것은 법실증주의적 사고로 치우쳐 인권의 속성을 오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권교육에서 법실증주의적 사고에 따라 인권을 제한 가능한 상대적 권리로.

이해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권과 법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인권을. ,

도구주의적 사고로 바라보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 사고의 문제를 확대하여 보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은 법을 주어‘

진 것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이고 진보적 사고를 요구’ ,

해야 함을 고려하면 실정법 중심 인권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년대 이후 새로운 인권개념의 등장은 실정법적 확장 과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1960 .

렇기 때문에 실정법적 측면에서만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교.

과서의 인권 관련 단원에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이 실정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

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곤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듯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개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헌법적 지식으로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인권 개념은 교육적 주제로도 적당치 않다 그러나 인권의 진보는 사, .

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결 론.Ⅳ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규범이란 강제적 구속력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을 이해하는 방식을 분류하면 도덕적 가치 체계 자연법적 관점 로. ( )

인식하는 방식과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문서 실정법적 관점 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서( ) .

도덕적 가치 체계의 측면과 형식적전문적 측면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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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법 과 법률 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법 은 정의를 담은 문서의 효력을 지닌‘ ’ ‘ ’ . ‘ ’

자연법적 성질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후자의 법률 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닌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 ’

문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용례를 보면 법과 법률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보. ‘

다 주먹이 가깝다 의 법 과 법률사무소 의 법률 은 각각의 표현을 서로 바꿔 쓰는 경우 어색.’ ‘ ’ ‘ ’ ‘ ’

함을 느끼는 데에서 법과 법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16)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인권을 자연법적 관점에서 정의를 담은 문헌 로 이해하기도 하고 때. ‘ ’ ,

로는 인권을 실정법적 측면에서 실질적 구속력을 지닌 법전 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는 각‘ ’ .

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노예제는 남북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미국 헌법의 명문 규. ,

정이었다 역사를 보면 실정법으로서의 헌법이 항상 인권을 보호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정법을 토대. .

로 한 인권교육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대로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정의를 담은 문서 로 이해하는데 이 문서에 담긴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 ’ ,

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양자를

각각 자연법적 중심의 인권교육 과 실정법적 중심의 인권교육 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인권보장‘ ’ ‘ ’ .

에 있어 자연법적 도덕 가치와 실정법적 형식 체계는 서로 조화되어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쪽으로의 경도

는 인권침해의 결과가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철학자인 박은정은 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로써 법.

과 법률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정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알파 가 필요한, ‘ ’

데 이를 실정법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알파 가 아닌 실정법에 내재하는 알파 가 필요함을 강조하, ‘ ’ ‘ ’

였다 박은정( , 2010, 103).17)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자연법적 중심의 인권교육과 헌법적 중심의 인권교육은 학계에서 인권교

육을 하는 데 있어 상호 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용어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법적 권리들이.

실정법으로 편입된다고 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법적 성격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실정법에 녹아들어 있는 자연법적 인권이 잊히는 경우가 있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즉 자연법적 인권과 실정법적 기본권에 관한 논의 더 나아가. , ,

최종적으로는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의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를 통해 실정법에 녹아들어

있는 자연법의 정신을 확인하고 자연법적 인권의 계승과 발전으로서의 실정법적 인권과 그에 따른 인권,

교육의 강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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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통한 권리 교육의 방향 모색1)

이 수 경

서울자양고등학교 교사

문제제기.Ⅰ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 교육 영역은 초등학교 학년 사회 중학교 학년 사회 고등학교 정치2015 5~6 , 1~3 ,

와 법이다 헌법과 우리 생활 은 법 교육 영역의 핵심 개념이고 인권 과 기본권 은 내용 요소이. ‘ ’ , ‘ ’ ‘ ’

다교육부 교육부 기존의 권리 교육 방식은 헌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 2015, 5; , 2015, 274).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은 최고법인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

조하기 쉽고 헌법 조항을 활용하여 인권과 기본권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권리보유자가 보, .

장받는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권리보유자로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르다 또한 교과.

서에 제시된 권리의 내용이 권리 주체인 권리보유자와 권리상대방의 상호작용이 배제된 상태에서 권리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 결과 학습자가 교육과정에 따라 법 교육에 대한.

학습을 완료하더라도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권리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존 권리 교육의 접근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권리보유자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리 교육의 인지적 요

소를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 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호펠드. ‘ ’

하트 웰만 의 권리 이론을 소개하고 장 권리 주체 간 상호(Hohfeld, W.N.) (Hart, H.L.A.) (Wellman, C.) ( ), ‘ㆍ ㆍ Ⅱ

작용 모델 을 통해 권리의 체계를 이해하여 권리에 대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의 과정을 제시한다 장’ ( ).Ⅲ

마지막으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 이 권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장‘ ’ ( ).Ⅳ

이론적 배경.Ⅱ

호펠드 는 권리를 가지의 권리 범주 로 구분하고 범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Hohfeld, W.N.) 4 ‘ ’

분석하여 권리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하트 는 양면적 자유 라는 개념을 통해 권(Hohfeld, 1913, 55). (Hart) ‘ ’

리보유자의 자율성을 강조하였고 정원 담장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권리의 보호 영역(Hart, 1982, 166), ‘ ’

을 설명하였다 웰만 은 호펠드의 권리 범주와 하트의 양면적 자유를 결합하여 제(Hart, 1982, 171). (Wellman)

시한 권리의 지배영역 을 통해 권리를 복합적인 구조로 표현하였으며 국가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보호‘ ’ ,

이수경

년 연차학술대회 분과201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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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통해 법적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김만두 역(Wellman, , 1989, 29-32).

호펠드 의 권리분석 이론1. (Hohfeld, W.N.)

호펠드 는 권리의 구성요소로 크게 청구 특권 권능 면제(Hohfeld, W.N.) (claim), (privilege), (power), (immunity)

를 제시하였다 호펠드는 이 가지의 범주가 권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Hohfeld, W.N., 1913, 55). 4

므로 각각 서로 공통점이 없는 독립적인 영역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김만두 역 또한 각 범(Wellman, , 1989, 20).

주 간에 형성되는 상관관계 또는 반대부정관계의 분석을 통해 권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 )

하였다김도균 김연미( , 2008, 3-4; , 2003, 9).

청구 는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김도균‘ (claim)’ ( , 2008:

벤담과 달리 호펠드는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로 권리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7).

다고 보았다김현철 특권 은 권리상대방이 권리보유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 , 2000, 56). ‘ (privilege)’

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권리보유자는 권리상대방의 의도대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할 의무가 없는. ,

권리 요소이다 권능 은 권리보유자가 어떤 법률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적 통제를 행사하여. ‘ (power)’

상대방에게 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는 힘이 법적으로 부

여되어 있는 것이다 김만두 역 김연미 김도균 면제(Wellman, , 1989, 18-19; , 2003, 27; , 2008, 17). ‘ (immunity)’

는 타인의 권능에 복종하지 않는 권리김현철 로 권리보유자의 권리 상태를 형성 변경 소멸시키기( , 2000, 64) , ,

위한 법적 권능이 상대방에게 없을 때 가지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말한다 김만두 역(Wellman, C., , 1989, 19).

즉 권리상대방이 권리보유자에게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면제 의 상관관계에 있는 개념은, ‘ (immunity)’

무 권능 이다 면제 의 대표적인 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 (no-power, disability) . ‘ (immunity)’ .

어 있으므로 입법권이나 행정권의 권능으로부터 면제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을 국가가 행사하거나 법률,

을 제정할 수 없다김도균( , 2008, 19).

하트 의 소규모 주권 이론2. (Hart, H.L.A.)

하트 는 호펠드와 달리 권리의 구성요소 중에 자유 를 중심으로 권리가 당사자 간에 양(Hart, H.L.A.) ‘ ’

방향으로 행사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즉 양면적 자유를 통해 권리보유자의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하였. ,

고 호펠드의 권리 범주에서 특권을 중심으로 권능 청구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하트는 정원에서 담장, , . ‘

너머에 있는 이웃을 바라볼 권리 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권리를 구상하여김연미 권리란’ ( , 2003, 84-85),

법률상 존중받는 선택 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하트는 자율성‘ (a legally respected choice)’ (Hart, 1982, 189).

을 강조하여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상대방의 의무 실행에 대한 통제의 자유

를 주장하였다.

권리의 분배를 정원의 담장 으로 표현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정원담‘ ’ . ‘

장 은 사람이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제한된 영역 이다 모든 권리는 제’ (a limited area) .

한된 활동 영역과 관련되고 그 안에서 권리보유자는 선택과 행위의 자유를 가진다김연미( , 200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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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만 의 권리론3. (Wellman, C.)

웰만 은 호펠드와 하트의 권리 이론을 바탕으로 권리 요소 간의 복합적인 구조를 분석하고(Wellman, C.) ,

권리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권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규범적인 것이고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 ,

여부와 관련된 자유 통제는 실제적인 것이다 웰만은 권리를 핵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하여 핵심부는 권리의- . ,

양상을 나타내고 주변부는 권리의 보호적 경계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권리는 호펠드의 권리 범주에 해당.

하는 청구 자유 권능 면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권리 보유자의 자율에 따라 권리의 핵심, , , .

부가 결정되어 전체적인 권리를 형성한다 김만두 역 권리 보유자의 자율에 의해 호(Wellman, , 1989, 29-32).

펠드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를 선정하여 법적 권리 개념의 핵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핵심부는.

나머지 구성요소보다 법적 우위성이라는 특성을 지녀 전체 권리의 형태를 좌우한다 그리고 그 핵심부로부.

터 나머지의 호펠드의 권리 범주가 결집되어 하트의 권리 이론에서 언급된 보호 의무를 구성한다 그래서.

의무는 핵심부에 존재하는 권리 요소에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를 구성하는 나머지 권리 요소에

서도 도출된다김연미 이 때 권리의 핵심부를 형성할 때 권리 보유자의 자율이 가장 큰 영( , 2003, 142-143).

향력을 발휘하므로 이 영역을 지배영역 이라고 부른다(dominion) .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

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관계자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 즉 권리보유자의 법적 권리는 자신과 반대의사를 지닌.

개인 경찰 입법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권리보유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타, , , .

인 경찰 국회의원 등의 간섭 없이 그 행위를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또한 권리보유자가 권, , .

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충돌할 때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권리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

중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만두 역 이렇게 권리의 충돌 시에 권리보유자에게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Wellman, C., , 1989, 32).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법적 권리의 기능이다.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Ⅲ

권리 는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내용이고 권리를 행사한다 는 것은 권‘ ’ , ‘ .’

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라는 용어 자체가. ‘ ’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김현철 권리보유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 도 너무 다양하고( , 2000, 30), ‘ ’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통해 권리의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호펠드는 권.

리의 내용을 대신하여 권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를 가지로 범주화하고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4

으로 권리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하트는 호펠드의 이론에 권리보유자의 자율적인 선택을(Hohfeld, 1913, 55).

접목시켰고 웰만은 하트의 이론을 발전시켜 핵심영역과 주변영역을 통해 권리의 복합적인(Hart, 1982, 166),

체계를 마련하였다 김만두 역 권리에 대한 호펠드 하트 웰만의 권리 이론을 종합(Wellman, , 1989, 29-32). , ,

하여 정리하면 권리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권리당사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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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권리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 로 제시하였다. 1 .

영역 주제 내용

권리의 주체
권리당사자 권리보유자 권리 상대방,

법적 권리의 주체 권리보유자 권리상대방 국가, ,

권리의 체계

내부
체계

권리보유자의
권리 구성 요소

권리의 요소( 4 )
청구적 요소 특권적 요소 권능적 요소 면제적 요소, , ,

권리상대방의

권리 구성 요소
권리의 대응 요소( )

의무 무 청구 책임 무 권능, ( ) , , ( )

외부체계
권리 요소 간의 상관관계

핵심 영역과 주변 영역

권리주체별

권리의 작용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

권리 행사의 자율

의무 이행의 통제

권리 행사의 범위

권리상대방의 대응
권리 행사에 대한 일치 반응 권리의 존중( )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일치 반응 권리의 무시( )

국가의 권리 보호

권리 존중의 우선성

권리 충돌 무시 시 권한 행사,

권한 행사의 한계

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1.

표 은 추후에 제시할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한 분석 준거 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1 ‘ ’

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영역 주제 내용 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제 와 내용 은, ‘ , , ’ . ‘ ’ ‘ ’

권리의 영역 을 세분화하고 상세하게 제시하여 영역 에서 주제 내용 으로 갈수록 권리의 상호‘ ’ , ‘ ’ ‘ ’, ‘ ’

작용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은 권리보유자가 권리의 구성요소 중 어떤 요소를 선택하여 다른 권리주체 중‘ ’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권리의 상호작용은 권리보유자의 입장에서 두 단계로 이루. ,

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권리보유자가 권리의 구성요소를 선택한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두 번째 단계는 권리보유자가 자신이 선택한 권리를 과연 다른 주체에게 실제로 행사하느냐 행사하,

지 않느냐에 따라 권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유무가 결정된다 첫 번째 단계를 권리보유자 와 권리의 체. ‘ ’ ‘

계 로 표현하고 두 번째 단계를 권리보유자 와 권리의 작용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단’ , ‘ ’ ‘ ’ .

계에는 공통적으로 권리보유자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권리의 핵심,

영역을 선정하고 행사하므로 권리의 상호작용 모델의 영역 을 권리의 주체 권리의 체계 권리‘ ’ ‘ ’, ‘ ’, ‘

주체별 권리의 작용 으로 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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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1.

우선 권리의 영역 중 권리의 주체 는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권리당사자 와 법적 권리의 주체‘ ’ ‘ ’ ‘ ’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제화되지 않은 인권의 경우에는 권리보유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권.

리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권리보유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 없다 즉 권리보유자가 법제화되지 않은 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국가기관이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하. ,

기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권리보유자의 인권을 침해한 권리상대방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하여 권리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권리보유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비는 것이 최선이

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없이 권리보유자와 권리상대방 간에 권리의 작용이 형성되었다 만약 인권이 법. .

제화되어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면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으로부터 자유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권리,

보유자가 국가기관에 자유권에 대한 청구적 요소를 행사하여 자신이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

수 있다 이때 국가는 권리보유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상대방에게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결국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권리당사자 사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

이러한 내용을 실정법에 규정한 권리가 법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법적 권리의 주체 는 권리당사자에 국가. ‘ ’

를 추가하여 표 과 같이 권리보유자 권리상대방 국가 로 제시하였다, 1 ‘ , , ’ .

권리의 체계2.

권리의 체계 는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권리의 내부체계 와 권리보유자가 선택하여 결정‘ ’ ‘ ’

하는 핵심 영역에 따라 권리보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권리의 외부체계 로 구분하여 제‘ ’

시하였다 권리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권리보유자가 자신이 행사할 권리의 요소를 선택하는 것.

이다 권리보유자가 선택하게 될 권리 구성 요소는 표 에서 주제 에 해당하고 세부 내용인 청구적 요. 1 ‘ ’ , ‘

소 특권적 요소 권능적 요소 면제적 요소 가 내용 에 해당한다 권리상대방은 권리보유자가 행사하는, , , ’ ‘ ’ .

권리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때의 반응은 권리보유자의 권리 구성 요소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형성하여 구성.

되어 있으므로김연미 권리상대방의 권리 구성 요소를 권리보유자가 지닌 권리의 요소에 빗대어( , 2003, 19), 4

권리의 대응 요소 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권리상대방의 권리 구성 요소에서 세부 내용인 의무 무‘ ’ . ‘ , ( )無
청구 책임 무 권능 이 표 에서 권리상대방의 권리를 구성하는 내용 에 해당한다, , ( ) ’ 1 ‘ ’ .無

권리의 외부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호펠드의 권리범주 이론에 따라 권리의 요소와 권리의 대. 4

응 요소가 항상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김연미 권리의 구성 요소 간에 대응하는 관계를 제( , 2003, 19),

시하여 청구적 요소 의무 특권적 요소 무 청구 권능적 요소 책임 면제적 요소 무 권‘ - ’, ‘ - ( ) ’, ‘ - ’, ‘ - ( )無 無
능 으로 표현하였다 표 에서 이것을 권리 요소 간의 상관관계 로 제시하였다 또’ (Hohfeld, 1917, 710). < 2> ‘ ’ .

한 권리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권리보유자의 권리의 모습은 웰만의 지배영역 모델에 따라 권리보유자가 권리의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핵심 영역으로 정하고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주변 영역에,

서 핵심 영역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김만두 역 이 내용을 표 에서 핵심 영역(Wellman, , 1989, 29-32). 1 ‘

과 주변 영역 으로 표현하였다’ .



- 146 -

권리주체별 권리의 작용3.

권리주체별 권리의 작용 은 법적 권리의 주체가 각각 권리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제‘ ’

시한 것이다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 권리상대방의 대응 국가의 권리 보호 는 표 의 권리주. ‘ ’, ‘ ’, ‘ ’ 1 ‘

체별 권리의 작용 에서 주제 에 해당한다’ ‘ ’ .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1)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 는 권리 행사의 자율 의무 이행의 통제 권리 행사의 범위 로 그‘ ’ ‘ ’, ‘ ’, ‘ ’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권리 행사의 자율(1)

권리 행사의 자율 은 권리보유자의 권리 요소 선택 과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 으로 구분할‘ ’ ‘ ’ ‘ ’

수 있다 즉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의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겉으로 보. , 4

이는 권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회권 중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 경우 권리보유자가 권. ‘ ’ ‘ ’ ,

리의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밖으로 드러나는 권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권리보유자가4 .

특권적 요소 를 선택할 경우 권리보유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방과 후 수업을 들어도 되고 듣‘ ’ , ,

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권리보유자가 청구적 요소 를 선택한다면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더라도 방. ‘ ’

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업 개설을 요구하거나 방과 후 수업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권리.

보유자가 권리의 요소를 선택했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선택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권리 의 경우 권리보유자가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청구적 요. ‘ ’ ‘

소 를 선택하였더라도 실제로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이것은 권리보유자가 청구적 요소를 선택하였으나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의무 이행의 통제(2)

의무 이행의 통제 는 권리보유자가 생각한 권리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와 실제 권리상대방이 보인‘ ’

반응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권리보유자가 추가로 권리 행사를 통해 권리상대방의 의무에 대한 존재 유무, ‘ ,

이행 여부 배상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권리보유자가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 ’ . ,

받기 위해 서류를 권리상대방인 해당 기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수업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고 했을 경우 권리보유자의 청구적 요소에 대해 권리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

에 권리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의 의무에 대한 존재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리보유자가, ‘ ’ .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아예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받아들인다면 권,

리보유자에 대한 권리상대방의 방과 후 수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즉 권리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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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리보유자가 신청을 포기하면서 권리상대방에게 존재했던 의무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권리상대방이 권리보유자의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상태로 권리보,

유자와 권리상대방의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둘째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리보유자가 방과, ‘ ’ .

후 수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권리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권리,

보유자가 인정하는 것이다 즉 권리보유자는 권리상대방에게 청구적 요소를 다시 행사하지 않고 법률관계가. ,

종료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권리상대방의 의무에 대한 존재 여부 와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다 권리보. ‘ ’ .

유자가 권리상대방의 의무에 대한 존재 를 없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행사‘ ’

하기 위한 청구적 요소 자체를 아예 선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핵심 영역이 청구적 요소로 결정되지도 않은 상

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의 의무에 대한 이행 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권. ‘ ’

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행사하기 위해 청,

구적 요소를 선택하여 핵심 영역은 결정하였으나 핵심 영역인 청구적 요소를 권리보유자가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만약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권리상대방이 의무. ,

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 청구적 요소를 행사하여 권리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권리보유자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이 방과 후 수업비를. ,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지원 서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며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

해달라고 요구하며 청구적 요소를 다시 한 번 행사하는 것이다.

셋째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의 의무에 대한 배상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권리당사자 간의, ‘ ’ .

권리 상호작용에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국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권리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리보유자가 국가 기관에 청구적 요소 를 행사하는 것이다 즉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 ’ . ,

방인 해당 기관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 .

권리 행사의 범위(3)

권리 행사의 범위 는 권리보유자가 권리 행사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권리보유자와 권‘ ’ .

리상대방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즉 권리보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권리보유자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 ,

권리상대방 역시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상대방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상대방도 다른 법률관계에.

서는 권리보유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의 체계에서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구성하는 개의 요소가 존. 4

재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상대방도 미래의 권리보유자로서 잠정적으로 권리의 요소를4

가지고 있다 즉 권리상대방에게도 면제적 요소 가 내재되어 있다 면제적 요소 는 상대방이나 제 자. , ‘ ’ . ‘ ’ 3

가 법률관계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의 구성요소이다김도균( ,

그러므로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의 범위는 권리상대방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는 면제적 요소를 침2008, 19).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상대방의 대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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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상대방의 대응 은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권리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에 따라 권‘ ’

리의 존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권리의 무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권리보유자가 권리 요, .

소를 선택하고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권리상대방도 권리의 대응 요소를 선택하고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상대방의 결정에 따라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가 존중받게 되는지 존중받지 못. ,

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권리보유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 중에서 청구적 요소 를 행사하여. ‘ ’ ‘ ’

권리상대방에게 사회 과목의 방과 후 수업 개설을 요구했을 경우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기대했던 반,

응은 청구적 요소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는 의무 이다 즉 권리상대방이 의무 의 대응 요소를 행사하‘ ’ . , ‘ ’

여 사회 과목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권리상대방이 사회 과목의 방과 후 수.

업을 개설할 경우 권리보유자의 기대와 권리상대방의 반응이 일치 한 것이고 이 때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 ’ ,

사가 존중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과 같다. 1 .

그림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존중1.

반대로 권리보유자의 기대와 달리 권리상대방이 사회 과목에 대한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권리,

보유자의 권리 행사와 권리상대방의 반응이 불일치 하게 된 것으로 권리의 무시 를 의미한다 이것을‘ ’ ‘ ’ .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와 같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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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권리보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무시2.

그림 에서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상대방의 반응이 권리보유자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 권리1

보유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상황인 경우 일치 로 표현하였고 그림 에서 권리보유자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 ’ , 2

이 나타나 권리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불일치 로 표현하였다 불일치 의 경우는 권리보유자의 권리가‘ ’ . ‘ ’

권리상대방의 반응에 의해 침해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과 그림 를 정리하여 표현하면 그림 과 같다. 1 2 3 .

그림 권리 의무 관계 당사자 간 권리의 상호작용3. ㆍ

국가의 권리 보호3)

권리의 상호작용에서 매번 일치 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일치 로 나타날 경우가 많‘ ’ ‘ ’

기 때문에 권리보유자는 권리의 상호작용이 일치 하여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는 경우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 ’

를 원하고 불일치 할 때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서는 구제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림 와 같이 국가기,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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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이 개입하여 실정법의 규정을 통해 권리당사자 간 권리의 상호작용이 일치 하도록 보장하고 불일)’ ‘ ’ , ‘

치 하여 충돌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유자가 구제를 요청하면 국가기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 )

일치 상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국가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실정법에 규정하여 권‘ ’ . ,

리보유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이것을 정리하여 표현하면 그림 와 같다. 4 .

그림 국가의 권리 보호 이후의 권리 의무 관계 당사자 간 권리의 상호작용4. ㆍ

위의 그림 에서 불일치 의 경우 권리보유자가 권리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했는데 권리상대방이 대응4 ‘ ’ ,

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 권리보유자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그림 이에 권리보유자는 국가기관( 5).①

에 청구적 요소를 발휘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그림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은( 6).

권리상대방에게 권한을 행사하여그림 권리상대방이 대응 와 같이 권리보유자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수( 7), ②

있도록 하였다그림 국가는 권리가 충돌할 때 권리보유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 8).

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도식화하면 그.

림 그림 에 해당한다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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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권리의 무시 상황5.
그림 권리보유자의 구제 신청6.

그림 권리상대방에 대한7.

국가의 권한 행사 그림 권리상대방의 차 대응8. 2

권리의 무시 상황에서 국가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리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앞에서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의 체계 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권리보유자와 권리상대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 ’ .

적이므로 권리상대방도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권리보유자가 될 수 있다 즉 권리상대방은 다른 법률관계에서, . ,

권리보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이므로 권리상대방에게도 권리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면제적 요소, ‘ ’

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하나의 권리에 대해 다수의 권리보유자가 존재한다 다수의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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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의 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권한 행사가 권리 주체들에게 미치.

는 영향력은 일반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비해 매우 크다 권리보유자는 권리상대방과 맺은 법률.

관계에 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국가의 경우 권리보유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므로 이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현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 자의 경우에도 국가의 권한 행사가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 제 자의 경우에도 권리상3 . 3

대방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권리보유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보유자의 권리 구성 요소에.

면제적 요소 가 있는 것처럼 권리보유자와 권리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와 상관없는 제 자도 다른 법률관‘ ’ 3

계에서 권리보유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제 자의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에 면제적 요소 가 내재되. , 3 ‘ ’

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권리상대방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는 면제적 요소와 제 자의 권. 3

리에 내재되어 있는 면제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결국 국가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우선.

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 권리상대방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으나 면제적 요소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논의 및 시사점.Ⅳ

본 논문에서 도출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 은 권리 주체 권리의 체계 권리의 작용을 중심으로‘ ’ , ,

권리의 개념과 권리주체 간 법률관계를 제시하여 기존의 권리 교육과는 달리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의 과정

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 을 통해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 ‘ ’

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권리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던 것을 권리의 작

용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권리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권리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권리보유자가.

권리 존중과 권리 충돌 또는 침해 상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권리보유자가 상황에 따라.

권리상대방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권리상대방도 상황에 따라 권리보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 결과 권리보유자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권리상대방일 때 권리보유자가 의도하는 반응을 통해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상호작용 모델 을 통. ‘ ’

해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여 인권 교육 영역과 법 교육 영역에서 권리 교육을 실시할 때 내용 요소

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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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사회참여 내용분석2015

장 진 아

서울남명초등학교 교사

서론.Ⅰ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는 어린 시절부터 시민으로서 공적

담론에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사회과는 민주시민(Lawy, 2006).

을 기르는 목적을 지닌 핵심교과임에도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사회참여의 기회와 경험을 충분

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시민성교육의 방향과 모순됨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박(

성혁 또한, 2008). , IEA1)에서 실시한 청소년 시민성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 (International Civic

결과 한국 학생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문제나 인권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문제와 같은 시민 권리와 같은 분야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hulz,

2010).

사회과교육에서 사회참여는 중요한 교육목표이자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구(NCSS, 1994).

체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참여기능을 익힘으로써 의사결정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

주적 절차를 배우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점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차 교육과정에서부터. 7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논의하고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참여민주주의2007 ‘ ’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박가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 , 2012). 2015 ‘

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을 강조’

하며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참여까지 확대되어 제시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방향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수 학습과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 .

참여의 중요성을 교과서가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개정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참여 가 교과서에서2015 ‘ ’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에 제시된 참. ,

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사회참여의 의미를 살펴본 후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교, 2015

과서의 본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이 어떤 소재들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장진아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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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되어 있는지 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Ⅱ

사회참여의 이해1.

참여 는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념이나 목적의식을 공유하(Participation)

며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박가나 전통적, ( , 2012).

으로 참여의 의미는 공적 의사결정과정을 정치적 행위로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

으며 선거 시기의 투표권의 행사나 대중 집회의 참석과 같은 정치적 행위들을 의미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참여의 의미를 확대하여 기본적으로. ,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표방하는 행위부터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관여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김미윤 는 참여를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로 구분하면서 정치( , 2004). Castenmiller

참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목표를 둔 시민의‘

행동 으로 사회참여는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제도’ , ‘

혹은 환경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천정웅 외 광의의 사회참여의( , 1997).

일부로 정치참여를 보고 있으며 이 때 사회참여를 참여 또는 시민참여로 표현하기도 한다, .

사회참여 역량의 범주를 유형화한 것은 표 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1 .

표 사회참여 역량의 구조 및 지표1.

오석영 외( , 2015)

영역 하위 영역 세부지표

사회참여역량:
민주시민으로

서 사회적 선
을 위하여 타

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

개인 시민성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

의 기초가 되는 민주
적 가치 신념을 갖추,
기 위한 역량

권리의식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주장하는:
능력

책임감 사회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는 능력

도덕성 정의로움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능력:
공동체 시민성 사회:
통합을 지향하며 민

주적 원리를 존중하

고 가정 학교 지역, ,
사회의 일원으로 참

여하고 봉사하는 데

갖춰야 할 역량

다양성 존중 집단 간 또는 개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 , ,
제적 배경과 흥미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정치참여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
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태도 및 능력

사회봉사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능력:

세계 시민성 인류번:
영을 위해 세계시민

으로서 협력하고 국

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역량

국가정체성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집단: ,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의식 태도,
국제사회에의 공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류번영을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렵력하는 능력

글로벌 의사소통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여: ,
글로벌 문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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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통해 사회참여의 범위가 시민성 영역과 관련하여 공간적 스케일과도 연관지어 개인1 -

공동체 세계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참여는 사회참여 역량 공동체시- . >

민성 정치 참여의 구조 속에서 하나의 세부지표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를> .

통해 사회과가 지향하는 시민성과 참여 영역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참여의 개념이 참여의 범위 외연 참여자 양태 구체적 형태나, ( ), (

방식 강도 참여자의 심리적 개입 혹은 적극성 정도 질 참여의 실제적 유효성 등에 따라 다), ( ), ( )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참여는 광범위하고 유효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위에서 제시한 정치참여를 포함한 광의의 참여 즉 사회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Pateman,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참여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참여는 일반시민들이 공적 의1970). ,

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와 국.

가 수준 모두에서 중요하며 투표를 통한 참여를 넘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참여를 포,

함한다고 볼 수 있다 박가나( , 2012).

참여주체 참여활동형식 참여의 양태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 .

는 표 와 같이 투표 선거운동 지역사회참여 공무원 접촉 등 네 가지로 구Verba·Nie(1972) 2 , , ,

분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입장에서 참여를 보고 있으며 정치참여에 한정되어 의사결정에 관. ,

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참여활동 유형의 기준과 방법2.

이승종(Verba & Nie, 1972; , 2011)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가 활발해지고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

적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여 좁은 의미의 정치참여가 아닌 넓은 의미의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의 개념은 공공영역 뿐 아니라 자신의 일.

상생활과 관련 깊은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하,

고자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참여2.

사회과교육의 본질적 성격은 사회과가 사회적 학문적 교육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

그 모습이 변화 발전해왔다는 점이지만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의 양성 이라는· , ‘ ’

기준 방법

투표 투표를 통한 참여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지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기부 선거관련, ,
캠페인 활동 등

지역사회참여
정치단체 결성 가입 및 활동 지역사회 문제에 연관된 단체 참여 집단적, , ,
해결노력 정치모임에 참여,

공무원 접촉
특정한 관심사에 대한 개인들의 행위 시민들 스스로 시기 목적 행위 내, , ,
용을 결정하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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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는 합의해왔다 물론 시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시민성을 기를 때 필요한 구. ‘ ’

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 에 따라 사회과교육은 다양한 모습을 띤다 정문성 외‘ ( , 2009).

사회과의 목표로서 시민성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어왔다.

은 훌륭한 시민이란 자신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Woolever & Scott(1988) ‘

정과정으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으로 정의하였다’ .

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민주화된 시민으로서 공공선을 위NCSS(1994) ‘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현시점에.

서 사회과의 목표인 시민성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과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능력임을

합의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생활에 적극, ‘ ·

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으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도 반영되었다 교육부’ 2015 ( ,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통해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능력이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내2019).

용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 습득을 차적인 목표로 제반 사회과학의 기1 ,

본 개념 및 원리의 습득과 이러한 개념과 원리 발견 및 탐구기능 정보활용 기능의 신장을, 2

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 여러 모습의 종합적 이해와,

사회 문제의 창의적합리적 문제해결 및 공동체 생활 참여능력의 육성을 차 목표로 제시하고3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 , ,

는 시민적 자질 육성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사회과의 목표는 교육과정( , 2018).

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현된다 교육과정에서 사회참여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

지 살펴보면 사회과교육에서 사회참여 관련 교육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

있다 참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관련 내용은 정치 영역에 국한되어 제시되는 것은 아니며. ,

법과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참여부분의 관련 핵심용어나.

관련 기능 기술방향 핵심 영역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표 과 같다, , 3 .

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나타난 참여 유형3. 2015

옥일남 재구성( , 2017; )

유형 구체적 영역

참여 관련 핵심 용어 주민참여 지역 문제 해결 시민참여 지방자치제도 인권, , , ,

참여 관련 기능 조사 탐구 분석 참여 토론 비평 의사결정하기, , , , , ,

참여 관련 기술 방향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다~ .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정의의 실현과 불평등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

참여관련 핵심 영역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제도 헌법과 우리생활 사회생활과 법 사회계, , , ,
층과 불평등 인권 정의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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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과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법 사회 문화 인간과 공동체 사회변, , ,

화와 공존 정치과정과 참여 등 영역 을 통해서 참여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 ‘ ’

참여 영역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삶과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참여영역은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Ⅲ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학년 대상의 사회교과서이2015 3~6

다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본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이 어. 2015

떤 소재들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

연구의 분석대상은 참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본문의 문장 중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

러나는 경우로 국한하였다 분석은 학교의 학생 지역사회의 주민 국가의 국민 세계화 시대. , , ,

의 세계 시민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해 사회참여

가 개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2015

발원의 민주시민 자질 영역 분석 준거 모형을 기초로 표 과 같이 분석대상 요소를 구성하였5

다 교과서의 본문 자료를 대상으로 사회참여 관련 내용을 다음 준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교과서 내 분석대상 요소4.

한국교육개발원 모경환 박가나 이슬기 재인용( , 1994; , 2004; , 2012; . 2014; )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회참여 내용에 대한 분석 준거는 표 에 제5

시된 내용과 같다 참여의 개념 필요성 및 의의 방법 효과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 , ,

있는 지 검토하고자 한다.

표 사회참여 내용에 대한 분석 준거5.

분석대상 요소 양적 준거 질적 준거

본문
관련 내용 제시여부
관련 내용 문장 수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
다루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
어떤 사례를 사용하고 있는가- ?

내용 요소 분석 준거

개념 참여의 주체 실제 행위 여부 참여영역 및 목적 등에 대한 제시 여부 및 비중, ,

필요성 의의, 도구적 가치 본질적 가치 교육적 가치 제시 여부 및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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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양적 분석 방법인 빈도분석과 질적 분석방법인 내용분석을 병

행하고자 한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양적 분석은 할애된 지면의 분량이나 문장 단어 단락의. , ,

수 같은 양적 지표가 분석의 단위가 된다 양적분석은 내용의 양에 대하여 객관적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번 내용이 담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

문장에 숨어있는 의미나 의도를 간파하는 분석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경(

환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 2004).

악하기 위해 질적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양적분석을 통해 교과서에서 다루는 사.

회참여 관련 내용의 비중을 파악하고 질적분석을 통해 이러한 참여 관련 서술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Ⅳ

분석결과 개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사회참여 내용은 표 과 같다 정치2015 6 . ‘ ’

를 주제로 하고 있는 단원이 포함된 학년 학기 교과서의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6 1 ‘2. ’

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 라는 주제가 포함된 학년. ‘ ’ 4

학기의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단원이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학년 학1 ‘ ’ . 5 1

기의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에서 사회참여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2. ’ .

표 본문 내용에 대한 양적분석 결과6.

방법 사회참여 방법에 대한 제시 여부 및 비중

효과 사회참여 효과에 대한 제시 여부 및 비중

분석 준거

분석 대상

사회참여

개념
필요성·
의의

방법 효과

3- 1
우리고장의 모습1. 0 0 0 0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이야기2. 0 0 0 0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3. 0 0 0 0

3- 2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0 0 0 0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2. 0 0 0 0
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3. 0 0 0 0

4- 1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0 0 0 0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2. 0 0 0 0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3. 5 7 54 5

4- 2
1.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0 0 9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2. 0 0 0 0
사회변화와 문화의 다양성3. 0 0 5 0

5- 1
1. 국토와 우리 생활 0 0 3 0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2. 9 12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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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단원의 경우 사회참여의 개념 필요성의의 방법 효과의 네 가지 준거가 상6 1 2 , , ,

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학년 학기 단원의 경우 사회참여의 방법에 관한 내. , 4 1 3

용 서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회참여의 개념 필요성의의 효과에 관한 서술은 상대적으, ,

로 매우 적었다 학년 학기 단원의 경우 사회참여의 개념 필요성의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5 1 2 , ,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효과에 관한 내용 서술은 없었다, .

학년 군에서 교육과정 상에는 사회참여의 목표가 강조되고 있지만 학년 교과서에서는3~4 , 3

사회참여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학년의 경우 주민참여 관련 단원이 주를 이루고 학년 학, 4 , 4 2

기 교과서의 도시문제 해결 부분에 사회참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 조금 서술되어 있다. 5~6

학년의 경우 학년의 정치 단원에서 사회참여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의6 ‘ ’

주제 영역에서도 사회참여에 관련된 내용기술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참여의 개념 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1. ‘ ’

각 교과서에서 사회참여의 개념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표 에 제7

시된 바와 같다 권의 교과서 중 참여의 개념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교. 6 4-1, 5-1, 6-1

과서였다 나머지 교과서에는 참여의 개념이 언급되지 않았다. .

표 분석 준거에 따른 분석 내용 참여의 개념7. -

서술하고 있는 권의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참정권과 관련된 권리와 선거 및 투3 ,

표와 같은 정치참여 분야의 용어로 제시되고 있다 의사결정 정치적 결정 에 영향을 주는‘ ’ . ( )

행위라는 부분을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다 참여를 표현하는 용어 사용을 살펴보면 내용 서술.

상으로는 정치참여 의 의미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치참여 나 사회참여 의 직접‘ ’ ‘ ’ ‘ ’

6- 1
1.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5 0 3 0
우리나라의 정치발전2. 21 24 30 23
우리나라의 경제발전3. 0 0 18 0

분석

대상

참여의 개념

제시된 내용 문장 수

4- 1
주민참여-
주민투표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념- ,

5

5- 1
참정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의 개념- ,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 , , , , )
청구권 사회권에 대한 헌법 조항 설명- ,

9

6- 1

민주선거 헌법 제헌국회- , ,
대통령 선거 간선제 직선제- , ,
지방자치제-
주민소환제 주민소환투표 공청회- , ,
정치의 개념-
민주주의 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민공청회 지방의회- , , , ,
선거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념-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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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참여인 상황에서도 정치참여와 의미 구분 없이 참여 라. ‘ ’

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분석대상 교과서의 본문내용. ,

에서 사회참여 의 개념 자체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참여의 개념에 관한 서술은 정치참‘ ’

여와 관련된 권리와 선거 및 투표에 관련된 용어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의 필요성의의 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2. ‘ ’

각 교과서에서 참여의 필요성 및 의의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은 표 8

과 같다 해당 교과서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치. ,

혹은 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표 분석 준거에 따른 분석 내용 참여의 필요성 의의8. - ·

참여의 필요성에서 도구적 가치는 참여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정치과정을 강

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미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참여의 필요성에는 의회나 선출직 행정수반이.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그 의사가 왜곡되는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서 참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권력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이러한 교과서의 서술은 정치의 과정 및 정책 측면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자의적인.

분석

대상

참여의 필요성 의의·
제시된 내용 문장 수

4- 1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야하는 까닭-
지역문제는 지역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침-
지역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앎-
공공기관 등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지 살펴봐야함-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함- .

7

5- 1

헌법을 만든 이유 국민투표의 필요성- ,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권리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 , , ,
참여의 권리 가 있음) .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인간이 누릴 권리가 있는 인간존재로 규정-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개선될 수 있음- .

12

6- 1

시민의 정치 참여활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함-
국민의 노력으로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혁명 시 초중고등학생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 4.19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나가기 위해서- ,
우리가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함.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의제의 필요성-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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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견제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설명한,

다.

그러나 사회참여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공익을 위한 고려나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이, ,

커지는 등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서술은 적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분석대상의 교과서들은 참여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서 주로 도구적 가치를 중점으로 서,

술하고 있으며 사회참여가 강조하는 본질적인 가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의 방법 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3.‘ ’

각 교과서에서 참여의 방법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은 표 와 같다 분9 .

석 준거인 참여의 개념 필요성의의 방법 효과 중에서 참여의 방법에 대한 내용 분석이 가, , ,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년 교과서에서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으며. , 4 ,

개념과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은 적었다 학년 교과서에서는 가지 분석 준거가 상대적으로. 5~6 4

고르게 분포된 경향을 보이며 다양한 참여의 방법에 대한 서술이 제시되어있다, .

표 분석 준거에 따른 분석 내용 참여의 방법9. -

분석

대상

참여의 방법

제시된 내용 문장 수

4- 1

공공기관에서 어린이가 요청하는 일도 처리해 준 사례안내-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강화 자전거 전용도로 놀이터 바닥 수리 안전시설물 등- , , ,
지역의 다양한 일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제시-
공청회에 참여하기 주민회의에 참여하기 시 도청 누리집에 의견올리기 서명운동- , , · ,
하기
시민단체의 환경보호 활동 안내-
지역주민이 참여한 마을 안전지도 주민투표 캠페인과 서명운동 온라인참여 행- , , , ,
정기관에 민원제기

54

4- 2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불법주차 교통사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가 직접 만든 우리마을 안전지- ,
도 구청장님께 편지쓰기,
학급회의 제안 토의 우리가 만든 학급 규칙- , ,

14

5- 1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놀이터를 지켜라 시민단체의 인권개선활동- , ‘ ’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 ’
인권 침해 상황 시 관공서에 인권 개선을 위한 편지쓰기-
학급 토론으로 판결문 쓰기-

11

6- 1

주민소환투표의 사례 및 방법 안내-
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사례 촛불집회- - )
월 민주항쟁까지 시민들은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6

문제를 해결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인 시위 등 다양, , , 1
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함.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 를 활용해 사- (SN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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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참여의 유형을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유형화 없이 다양한 참여방법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방법을 어느, .

정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선거 및 투표 관련 문장 학급회의 문장 공공기관 청원(15 ), (13 ),

및 민원 문장 어린이가 참여한 안전지도 제작 문장 구청장 혹은 국회의원에게 편지쓰기(12 ), (11 ),

문장 시민단체 활동 문장 캠페인 문장 집회 문장 온라인참여 문장 서명운동 문(10 ), (9 ), (8 ), (5 ), (5 ), (3

장 공청회 문장 정당 가입 문장 인 시위 문장 등이 있었다 이 중 선거는 선거와 투), (2 ), (1 ), 1 (1 ) .

표 주민투표 주민 소환 투표 등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시되고, ,

있는 참여방법이다 선거는 대의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

기본적인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참여의 의미는 정치적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참여는 선거 시기 투표권의 행사나 공청회 주민회의 주민투표에의 참석과 같은 구체적, ,

인 정치적 행위들을 의미하는 서술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로서의 참여의 의미를 확대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자신,

을 포함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표방하는 행위부터 다양한 사회조직에 가입해서 자신의 역

할을 하는 등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적 관여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김미윤 이러한 의미( ,2004).

에서 정부와 관련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

었으며 성인들의 참여와는 달리 어린이의 참여활동은 정치적 영역에서 참여 기회가 쉽지 않,

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참여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만든 자발적 모임에 참

여하는 것부터 선거 시위 등의 참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 .

미에서 학년 교과서에서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줌4

으로써 참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학년 교과서에는 아이들과 주민. 4~5

들이 함께 만든 안전지도에 관한 소개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학교 주변을 살피면서 위험한

곳을 조사해 지도에 표시하고 구청장님께 편지를 쓰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본 위험이 아닌 어린이의 관점에서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곳을 스스로 표시하는 활동은 누구

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지도에 표시하는 활동이 마무리가 아닌 구. ,

청장에게 편지를 써서 어린이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참여를 시도하고

또 그 결과가 반영되는 모습을 제시되고 있었다.

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 ,
을 제시
공청회에 참석 정당이나 시민 단체에 가입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노력함- ,
가족회의 학교에서의 투표와 학급회의 주민회의- , ,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선거로 대표 결정 학급: , ,
회의로 안건 결정 학생 자치 회의 사례 안내,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 최저임금 보장 노인일자리 비정규- - , ,
직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근로 환경 개선 등 인 시위 캠페인 시민운동 등, , 1 , ,
국회의원에게 편지 쓰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법률 제안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 ,
추진할 정책이나 법안 만들기

다른 나라와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협상과 합의 국제기구에 도움 요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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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효과 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4.‘ ’

각 교과서에서 참여의 효과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은 표 과 같다 참10 .

여의 효과에 관한 내용은 다른 준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으며 학년 교과서에서 가, 6

장 많은 서술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참여 효과에 관한 교과서 내용의 분석내용으로는 학년. 4

교과서에서는 주민예산제와 같은 주민의 참여로 인해 지역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 어린이들,

의 참여로 통학길이 정비된 점과 같이 참여 사례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학년 교과서의 경우 역사단원에서는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고 오. 6 ,

늘날의 정치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계되어 서술하고 있다.

표 분석 준거에 따른 분석 내용 참여의 효과10. -

주민소환투표와 같은 제도를 소개하며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로 시의원이 소환된 신문기사,

를 소개하며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의식이 가져온 변

화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참여가 주권의식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는 점을 언급하여 시민참여의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회참. ,

여의 방법을 실천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참여가 가져오는 변화가 참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참여의 효과의 기술 외에 초등학생이 자신의 참여로 학교나 지역사.

회의 변화를 가져온 참여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보긴 어려웠다.

분석

대상

참여의 효과

제시된 내용 문장 수

4- 1
주민예산제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구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

한 예산을 줄임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로 지역문제 해결-

5

4- 2
- 어린이들이 그린 안전지도와 편지를 받아본 구청장님이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
여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통학길을 정비해 줌.

2

6- 1

혁명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짐- 4.19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 5.18 ,

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음
월 민주항쟁의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화를 노력한 결과 대통령 선거가 오- 6

늘 날처럼 직선제로 시행하게 됨.
주민소환투표로 시의원의 소환이 확정됨- .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더- ,
많은 학생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게 됨.
학교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문제 원만한 해결 학교 학생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가져온,
변화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
어린이의 참여의 결과 국회의원이 어린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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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Ⅴ

본 연구는 개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사회참여 내용을 참여의 개념 필요성2015 ,

의의 방법 효과의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 . .

번째 참여의 개념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사회참여 의 직접적인 개념 자체는 명시하고 있, ‘ ’

지 않으며 참여의 개념에 관한 서술은 정치참여와 관련된 권리와 선거 및 투표에 관련된 용

어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참여의 필요성의의와 관련된 내용분석 결과. ,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설명하거나 정치과정 및 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주를 이루며 도구적 가치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세 번째 참여의 방법에. ,

대한 내용분석 결과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는 없었으며 다양한 참여방법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참여방법에 대한 서술 내용에서는 선거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 청원 시민단체 캠페인 공청회 등과 같은 집단적인, , , ,

사회참여 방법들도 안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효과와 관련된 내.

용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비중이 적었으며 사회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회참여의 효과를 기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행 교과서에서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지역이나 국가의 선거 및 투표

행위를 비롯한 정치참여에 중점을 둔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에 관한 서술은 참.

여의 방법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회참여 방법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 .

회과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원에서 내용이 기술되어 있

을 거라 기대하였으나 개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참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특정2015

단원을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양적분석 결과 학년 정치단원이. 6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 역시 정치참여의 서술 중심으로 안내되었다, .

정치적 쟁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의 주제와 방법 등을 고르게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는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데 이는 공동체에 소,

속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

히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정치참여 법 참여 사회적 이슈 참여를 포괄하여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회참. , ,

여 영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공공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직접 실천하는 활동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사회참여의 방법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개인은 편지나, .

전화 웹서비스를 통해 공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당이익집단에의 가입하고 회,

의에 참석하며 투표 서명 활동 등 시민운동 항의 청원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 , NGO , , .

주의가 중요시되면서 제도적으로 참여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자문 위원회 주민발의 주, ,

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제도를 만들어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선거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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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방식과 참여의 결과 측면에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들을 보완해 오

고 있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확산으로 를 통한 인 미디어가 확산되어 참여와 소통을 촉. SNS 1

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참여와 구별되는 새로운 참여 방법도 발

생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참여자 간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용이해졌으며 이로 인. ,

해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집단의 소속감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가장 가까운 사회공간이며 친숙한 공간인

인터넷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참여에 대해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경험을 통한 참여 역량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반영되어 참. ,

여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다양화 될수록 자신의 참여가 의미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에 관련된 교과서의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실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참여

활동을 제안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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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이주 소재를 활용한 실천적 다문화 역사교육의 가능성 모색‘ ’

허 영 훈

안성광덕초등학교 교사

머리말.Ⅰ

저희 할머니께서 강제이주 당시 된장을 챙겨가셔서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볼리나 키르키즈스탄 어머님과의 상담- ( ) -

데니스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은 부산이에요.

데니스 우즈베키스탄 어머님과의 상담- ( ) -

저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제 아내는 고려인이에요.

블라디미르 러시아 아버님과의 상담- ( ) -

올해 학기 초 연구자의 학급 외국인 가정 자녀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이

다 이날 이후 연구자는 고려인과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제대로 된 공부.

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초등사회과교육 전공자로서 가지게 되었다.

고려인은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 ?’

연구자가 맡고 있는 학년 학급의 명 중 명이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그중 명은 한국어가 전6 18 10 . 6

혀 되지 않는 외국인 가정 자녀이다 이 아이들과 사회과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몇. ‘ ?’,

개월간 외국인 학생들과 사회과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주당 시간의 한국어 수업이 있는 시간. 10

다문화 특별학급 에 사회 수업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학년 때 사회 수업을( ) . 6

전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졸업 때까지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사회. , ?

과교육 역사교육 연구자로서 그냥 그렇게 이들을 중학교로 보낼 것인가 사회과의 역사 지리 일( ) ? ‘ , ,

반사회의 많은 개념과 내용들을 어떻게 한국어가 안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

다들 사회 수업은 당연히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실천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나의 머릿속에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극!’. .

히 편안한 생각이다 하지만 한 가지 나의 마음 속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거의 대부분. ,

고려인 이라는 것이다 고려인이 누구인가 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옮겨‘ ’ . ? 1860

갔으며 년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우리의 한민, 1937

족이 아닌가 이들은 사실상 한국인이 아닌가 지금 중앙아시아 각국의 사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주? ?

허영훈

년 연차학술대회 분과20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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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고려인이 급증하고 있고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인 안성 대덕면 내리도 마찬가지이,

다 안성시 대덕면 인구 명 중 외국인이 명이 넘어 섰으며 그중 고려인이 큰 비중을 차. 15,000 3,000 ,

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현재 고려인 학생들은 세대이다 이들은 거주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한국인4~5 . .

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학생들은 민족정체성을 많이 잃었으며 한국어도 거의 하,

지 못한다 부모세대 또한 대부분 직업으로 노동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에 의해 한국어를 습득할. ,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려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으며 학교에서 한국인 학.

생들과도 실질적인 교류를 대부분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들이 중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이. ·

다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이들이 중 고등학교 때 학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연구자는 일단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사회과교육 역사교육 의 관점. , ( )

에서 하나씩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리 학교의 한국인 외국인 고려인 학생들 서로 간의 이해와 교류 융화 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 ) ( )

수 있을까 나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역사 에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추후 상호 이해 차이? ‘ ’ . , ,

인정 인권 존중의 기반 위에 참여와 실천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동 을 해 나가고자 한다 깊은 관, ‘ ’ .

심과 질정을 바란다. 추후 서론 재서술*

고려인 그들은 누구인가. ,Ⅱ

고려인은 누구인가1.

우리 민족사에서 고려인은 북상 개척 을 선도한 대륙 진출의 선구자이다 고구려와‘ ( ) ’ , .北上
발해 멸망 이후 한반도에 비좁게 갇혀 살던 한민족의 지평을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넓힌

주역인 고려인이다 고려인의 년 연해주 이주는 우리 근현대사 최초의 국외 진출이다. 1863 . 1902

년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노동자로 태평양을 건넌 하와이 이민보다 년 앞선 역사적 행보다 연39 .

해주 지신허에 정착한 고려인 여명은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 똬리를 튼 만 재외동포의 원조60 700

이기도 하다 김호준( , 2016, 14).

법률을 살펴보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고려인동, ( :

포법 에 고려인동포를 년 무렵부터 년 월 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1860 1945 8 15 , ,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 조에 따른 그 친족 으로777 ”「 」

정의한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고려인은 한국과 구소련이라는 물리적 정치적 거리만큼이나 멀리. ,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던 존재였고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성의 비동시성을 상상하게 하는 역사,

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 재외동포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집단이기도 하다 이은. (

정 황영삼 의 표현을 빌리자면, 2015, 220). (2016, 167) ‘최장의 이주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와 최고

로 짧은 만남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이기도 하다’ .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이제는 고려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공산주의 여 년간 단절된 양 국가의 정체 경제 그리고 문화적 환경은 한국인과 고려인 사이에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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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계들은 서로 간에 오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 핏줄 임에도 불구. ,

하고 타민족보다도 더 서로를 불신하는 경우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

가장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병국( , 2010, 217).

그림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연도별 추이1.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9, 13)

체류 외국인 수가 국내 총인구 대비 미만 월 기준 으로 한국은 아직 공식적인 다문5% (2019.6 4.6%)

화 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그림 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 1> , 2019

년 월 현재 기준 외국인 수는 무려 만명에 달한다 외국인들로만 도시를 구성한다면 아주 큰 광6 242 .

역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곧 국내 총인구 대비 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국내. 5% .

일부 지역은 이미 외국인이 집거하고 있는 다문화 한국이 된 상태이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이 어우.

려져 살고 있는 안산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은 대표적인 한국 속의 다문화 공간 이 되었다 국내( ) ‘ ’ .

의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서남권의 가리봉동과 대림 동 중국동포타운 경기도 안산시 선부2 ,

동과 광주광영식 광산구 월곡 동 고려인마을은 이미 애칭을 넘어서 지역의 브랜드화가 되었다 곽동2 2 (

근 임영상 연구자가 근무하는 지역인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에도 총인구 명 중· , 2012, 177). 196,173

외국인이 명이며 비율로는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 학교가 소재한 대덕면으로 그11,563 , 5.89% ,

범위를 좁히면 총인구 명 중 외국인이 명으로 비율로는 무려 를 차지한다 안성통, 18,798 3,139 , 16.69% (

계 년 월 그리고 안성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 고려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9 6 ).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려인은 중국동포와 달리 오랫동안 한국에 자리 잡고 사는 소수의 고려인들을,

제외하고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거지는 고려인들에게 상호 부조를 넘어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곽동근 임영상 근래 고려인은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한국에 들( · , 2012, 178).

어오고 있다 이미 많은 고려인들은 일시적인 이주가 아니라 사실상 정주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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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한국사회는 이들 고려인을 이주자 가 아니라 귀환자 로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 ’ ‘ ’

다 곽동근 임영상 가족단위 고려인사회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유지하( · , 2012, 183-184).

면서도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선주민 한국인사회와 공존해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곽동근 임영상( · , 2012, 203).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외국인들은 특정 도시나 장소에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자신들만의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인구 이동과 이주의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즉 국제이주의 과정을 통해 유발되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사람 상품 정보 표상의. , , , , ,

순환적인 흐름에 따라 이주 외국인들이 수용국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Faist, 1998;

공윤경 재인용 는 이 공간을 초국가적 사회공간 이라, 2013, 188 ). Faist (transnational social spaces)

고 정의한다 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특정 공간에 집단적으로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적 안정. Faist(1998)

감을 얻고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인들끼리의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직업 주, ,

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한다 외국인들이 특정 공간에 집적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에 네트.

워크와 조직 공동체가 형성되어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자본 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 ’ .

여기서 사회자본은 특정한 목적이나 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본으로서 사회적 유대와 상징적‘ ,

유대 속에서 형성되는 자본 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윤경 한국으로 귀환하는 고려인들의’ ( , 2013, 189).

이주 공간에도 의 초국가적 사회공간 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고려인Faist ‘ ’ .

마을인 안산시 선부동 땟골마을 광주광역시의 월곡동 고려인마을과 더불어 최근에는 연구자가 착목,

하고 있는 안성시 대덕면 내리의 경우에도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고려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

인 이주 공간을 형성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왜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인을CIS

한국에서 끌어당기는 흡인요인 으로 한국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기대의 상승 한국 정부와(pull factor) ,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한국방문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 부활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NGO ,

고용기회 증가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에서는 고려인들의 의사소통수단인. CIS

러시아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인들, .

이 출신국을 떠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으로의 이주는CIS ,

러시아어 사용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주와는 확실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오정은 외CIS ( , 2014, 54).

소련 체제의 모범시민이었던 고려인은 구소련 해체 이후 전개된 각국의 민족주의적인 정책의 영

향을 받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

로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영토를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를 비롯,

한 한국으로까지 이주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은정 물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 2014, 233).

으로의 이주가 지금 시점에 와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흡입요인 이 많아졌음을 의‘ ’

미하고 이것은 동포에 대한 정책의 수용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은정 귀환이라는 결, ( , 2014, 233).

정은 거주국의 부정적 또는 배출 요인‘ (push)’ 1)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고국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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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이나 매력 즉 흡입요인 이 거주국에 부정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여러‘ ’

연구를 통해 입증된바 있다 이은정 재인용 년대 이후 증(Gmelch & George, 1980; , 2014, 233 ). 2000

폭된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와 정책적 지원 년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특히 년, 2004 , 2007

방문취업제 도입이라는 동포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초국적 이산이 일상화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세의 한국 이주를 실천하게 된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은정3-4 ( , 2015, 237).

법무부는 년 방문취업제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2007 “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입국 문호 및 취업기회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 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라고( , 2007)”

설명했다 실제로 구소련동포인 고려인들이 방문취업제의 수혜자로서 대거 국내로 이주했다 오정은. (

외, 2014, 55).

종합하자면 고려인의 재이동 은 발산적 경로들과 복합적 층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 (remigration)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이동은 그들이 갖는 역사적 뿌리와 사회적 연고가 글로

벌 경제가 명령하는 이주의 일반적 흐름에 어떻게 적응 변형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인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의사결정은 역내로의 이동에 비해 감정적 성격이 강하다 신현준CIS (emotional) ( ,

2012, 174). 고려인들에게 한국은 소련 시대에는 갈 수 없고 갈 일도 없는 역사적 조국 이었고‘ ’ ,

년대부터 년대 전반기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지만 가기 힘든 나라 였다가 년대 중1990 2000 ‘ ’ 2000

반부터 상대적으로 방문하기 쉬워지고 가서 일 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즉 년대‘ ’ . , 1990-2000

를 거치면서 고려인들에게 한국은 낭만적 상상 속의 조국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이동 가능한 여러 목

적지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역사적 고국 방문이라는 감정적 의사결정이 글로벌 경제의 현실과.

교섭하면서 합리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신현준 즉 이산과 디아스포라( , 2012, 175). , 2)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향지향성 이 현실의 필요와 만난 것으로 풀이된다 오정은 외‘ ’ ( , 2014, 55).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는 어느 정도 될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서 국내체?

류 조선족 수는 다른 중국인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의 경우는 러시아 출신만 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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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통계가 존재하고 다른 국가 출신은 동일한 국적의 사람들과 구분된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 CIS

않다 따라서 국내체류 고려인 수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대다수가. .

동포에 한해 주어지는 와 사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와 사증으로 입국F-4 H-2 , F-4 H-2

한 고려인 수를 토대로 국내체류 고려인 규모를 짐작할 수는 있다 오정은 외 와( , 2014, 55). F-4 H-2

이외의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 러시아.

를 제외하고는 출신 외국인 가운데 고려인만을 위해 따로 집계하고 관리되는 통계가 존재하지CIS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체류 고려인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을 모색할 때 기타 자격의 고. ,

려인 역시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기타 자격의 고려인 수를 파악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오정은 외( , 2014, 57).

그림 외국 국적 동포 수 연도별 추이2.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9, 35)

그림 를 보면 외국 국적 동포 수도 앞서 살펴보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연도별 추이처럼2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월 현재 외국 국적 동포 명이 국내에. 2019 6 885,745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동포가 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하82% .

였듯이 고려인의 통계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표 과 더불어 본 글에는 삽입하지는 않았, 1

지만 국가별 체류자격별 동포현황 등을 살펴보면 고려인들이 강제이주와 재이주를 통해 살고,

있는 나라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의 동포를 합치면, , , ,

명이며 기타 국가 및 불법체류 인원을 합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최소 만 명81,791 , 8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년 사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3~4 .

하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이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려인 수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국적별 외국국적동포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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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9, 35)

그림 경기도 고려인 분포 현황3.

출처: 경기도 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2019, 10)

고려인의 언어사용과 민족정체성2.

표 및 유럽지역 고려인 현황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 CIS ( )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730,468 45,480 35,641 26,973 16,088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기타

13,809 4,705 2,757 2,611 7,213

계 885,745

고려인 수 추정( ) 81,791

연도
국가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유럽지역 개국7 402 4,876 1,805 177,736 184,819

러시아 370 4,277 1,666 163,325 169,638
우크라이나 25 260 74 12,711 13,070
벨라루스 7 44 40 1,265 1,356
몰도바 0 5 9 70 84

아르메니아 0 8 0 350 358
아제르바이잔 0 170 15 15 200
조지아 0 112 1 0 113
개국CIS 5 161 5,999 854 304,456 31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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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부 을 재구성: (2017, 36-38) 3)

현재 및 유럽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의 수는 표 에서 보는 것처럼 약 만 명으로 추정된CIS < 2> 49

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개국의 고려인은. , , , , CIS 5

약 만 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볼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유럽지역31 , , , , , , , 7

개국은 약 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유럽지역에서는 러시18 . CIS , ,

아에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년 연해주로의 첫 이주 이래. 1863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려인들은 및 유럽 각지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150 CIS .

면 고려인들의 언어사용과 민족정체성은 어떠하며 어느 정도일까?

고려인 동포들은 오랫동안 디아스포라적 지위를 가지고 거주국에서 살아온 관계로 특히 소련시기,

스탈린의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으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특히 고려인 동포의.

자녀들은 부모세대보다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선봉규 김재기 의( , 2017b, 824). (2014, 149)

연구에 의하면 국내 광주광역시 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세대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 1

아느냐는 질문에 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 이후 강제적 동화정책으로 한90% .

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었다 때문에 조상들의 역사와 언어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

세대들은 거의 사망하고 세대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상의 고향을 모르는 결1 3-4

과는 당연한지도 모른다 고려인 세대는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고려인 사회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이. 1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고려인 독립 세대는 체제가 전환되면서 무너진 과거의

유산들을 바탕으로 재정착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성동기( , 2012, 193).

미지의 세계에서의 정착에 따른 후유증은 한인들의 민족문화를 단절시켰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심각한 교육문제를 초래하였다 생존을 위하여 러시아 사회에 동화되어 살다 보니 세들의 언어교육. 2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인 세대들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한인으로. 2~3

서의 정체성 동질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한인 고유의 전통 풍습이 변질되거나 잊혀져 갔다 한인들, . , , .

은 생존을 위한 삶의 과정에서 러시아문화에 어쩔 수 없이 동화됨으로써 한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아

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흡수되거나 용해되어.

버려 한인들의 고유문화를 유지하지 어려웠다 이철우( , 2006, 73).

표 본인 고려인 이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의 세대별 비교3. ( ) (%)

카자흐스탄 132 1,730 102 107,169 109,133
우즈베키스탄 18 2,363 89 178,607 181,077
키르기즈스탄 11 1,416 651 16,957 19,035
타지키스탄 0 124 12 638 774
투르크메니스탄 0 366 0 1,085 1,451

고려인 총계 추정( ) 563 10,875 2,659 482,192 496,289



- 177 -

출처 윤인진: (2004, 138)

한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의 언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윤인진 은 설문, CIS (2004, 138-139)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고려인의 언어사용 양식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띠고, < 3> .

있었다 첫째 러시아어로의 언어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가 러시아어를 본인이 가. , . 91%

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로 삼고 있다 둘째 젊은 세대로 옮겨갈수록 언어동화 또는 민족어 상실. ,

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4) 세대 응답자의 가량이 러시아어를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 3, 4 98%

라고 보고하였다 셋째 이민 세대와 별 상관없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카자흐어나 우즈벡어와 같은 현. ,

지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카자흐어나 우즈벡어를 가장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에 불과하였다0.1% .

이러한 현상은 구소련 체제하에서 고려인이 택한 생존과 신분상승 전략이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구소련 체제하에서 러시아어가 의사소통 과학 지식의 언어로서 그리고 고려인과 같은 소수 민족집, ,

단들의 사회적 신분상승의 도구로서 군림해왔기 때문이다 교육과 사회적 신분상승에 대한 열정으로.

잘 알려진 고려인은 러시아어에 숙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기타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5).

언어 전체 세대1 세대2 세대3 세대4

한국어 8.5 25.2 11.6 2.0 1.1

러시아서 91.4 74.8 88.1 98.0 98.9

카자흐어 또는 우즈벡어 0.1 0.0 0.3 0.0 0.0

사례수 명( ) 1,004 159 310 348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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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인으로서의 동일시 정도의 세대별 비교4. (%)

원주민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는 기타 원주민을 의미한다* , , .

출처 윤인진: (2004, 141)

표 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인식하는 민족에 대한 동일시 정도를 세대별로 나타낸4 CIS

것이다 두드러진 양상으로 첫째 모든 세대에 걸쳐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을 러시아인 현지인으로. , ,

동일시하기보다는 한인으로 동일시하였다 자신을 러시아인 또는 현지인에 가깝다고 동일시 한 사람.

은 전체 응답자의 에 불과하였다 반면 응답자 중 자신을 한인 으로 동일시 한 사람은3% . ‘100% ’

였고 자신을 한인 으로 동일시 한 사람은 였다 둘째 자신을 한인으로 동일시하는62% , ‘75% ’ 10% . ,

정도는 세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세대가 젊어질수록 자신을 전적으로 한인으로.

동일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인 응답자 중 자신을 한인 으로. ‘50% ’

동일시 한 사람의 비율은 이민 세대에서는 이었지만 이민 세대에서는 이었다 반면 자1 25.6% 4 30.4% .

신을 한인 으로 동일시 한 사람의 비율은 이민 세대에서는 이었지만 이민 세대에‘100% ’ 1 62.8% 3

서는 이민 세대에서는 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한인 또는 한55.6%, 4 56.5% . ‘50% ’ ‘75%

인 으로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한인으로서의 혈통 및 문화적 유산 이외에도 현지사’

회 또는 국가의 성원으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려인.

의 민족정체성은 국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혈통과 정착사회에서의 집단적 경험의 결합에 의해서 구성

되는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 상황에서 고려인은 민족단체를.

형성하고 강제이주문제를 재해석하고 민족문화 재생 및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 .

이는 구소련 시절 민족을 숨기고 살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민족의 소속과 긍지를 확고하게 드

러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윤인진 즉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은 하나의 특정화( , 2004, 141-142). ,

되고 고정화된 개념 지연 혈연과 언어의 공통점 등으로만 규정하는 정지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 ,

는 고려인들이 처했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가변화되었고 되어가고 있, , ,

는 동적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병국( , 2010, 202).

고려인들이 언어 문화적으로 정착사회에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소수민족으로 구별되고 다르게 대우받는 것에 기인한다 신체적으로 러시아인들과 원주민들.

과 구별되는 고려인에게 동화는 본인의 의사나 희망 여부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구소련 체제와 현재의 독립국가연합 체제에서는 개인의 민족성이 여권 및 각종 공문서에 기재

전체 세대1 세대2 세대3 세대4

러시아인 또는 원주민100% 1.0 2.4 0.6 1.2 0.0

러시아인 또는 원주민75% 2.0 2.4 0.3 3.6 1.6

한인50% 24.6 25.6 18.4 26.7 30.4

한인75% 10.1 6.7 8.1 12.9 11.4

한인100% 62.2 62.8 72.5 55.6 56.5

사례수 명( ) 990 164 309 33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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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교육 직업 이동의 자유 등 개인의 생활기회를 제약해왔다 이렇듯 고려인의 생활세계에서 민, , , .

족성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민족 성원들에 의해서 고려인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어 진다.

그리고 고려인의 민족성은 친구를 사귀고 배우자를 찾고 교회를 다니고 직업을 찾는 등의 과정들, , ,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기준이 된다 윤인진( , 2004, 147).

이렇게 다인종 다민족사회에서 타민족들에 의해서 고려인이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소수집,

단의 성원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민 세대들이 비록 현지 주류사회에 언어적 문화적 구조적으로 동. 3, 4 , ,

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려인으로서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수준이 강하게 유지된다 윤인진( , 2004,

148).

고려인 강제이주와 그들의 삶 중앙아시아를 품은 년 디아스포라의 역사. : 150Ⅲ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연해주에서의 삶1. : (1863~1937)

년 겨울 가구 명 의 함경도 국경지방의 농민들이 중국의 훈춘을 거쳐 남부 연해주 국경지1863 13 (65 )

대에 위치한 지신허 강 유역으로 영구정착을 위해 집단이주를 하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고(Tizinkhe) .

향을 떠난 것은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조선관리들의 한없는 강탈에서 비롯된 궁핍과 기근 때문이었

다 이 이주를 한국과 러시아학계에서 최초의 한인 이주. 6)로 간주하고 있다 반병률( , 2011, 284). 1867

년에서 년 사이에 동시베리아총독의 파견을 받아 남부 연해주지역을 답사한 바 있는 러시아의1869

지리인문학자이자 여행가였던 프르제발스키 에 의하면 당시 지신(N. M. Przheval’skii, 1839-1888) ,

허마을에는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이 거주하고 있었다 반병률1,396 ( 506 , 615 ) ( , 2011, 291).

당시 조선은 순조 헌종 철종 시기 외척들에 의한 세도정치로 왕권이 쇄미해져 사회적 혼란을 가, ,

져와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태는 실로 기아선상에 있었다 연해주와 인접해있는 조선의 서북지방은.

조선왕조 성립 당시부터 중앙정부의 정치적 차별을 받게 되었으며 그곳은 자연적 조건도 산악지대,

로 벼농사에 적합하지 못하여 풍년이 들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지리적 요인 외에 연해주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 임자 없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다 이런 이유 때.

문에 고려인들에게 연해주는 희망의 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이상근 한국과 러시아의 학( , 2003, 3).

계에서 지적되어 온 바 환곡 의 폐단과 가중된 요역 을 비롯한 삼정 의 문란에 따른, ( ) ( ) ( )穀 徭役 三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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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의 증가와 조선지배계급의 봉건적 탄압에 더하여 년 이후의 흉년이 년 북조선1867 1869

과 연해주 일대를 강타한 대흉년과 월의 홍수가 년 대량이주를 가져온 직접적 요인이라8 1869-1870

고 할 수 있다 반병률( , 2011, 299).

초기 한인이주민들에 대하여 러시아당국은 처음에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점차 이,

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들 한인들이 곧바로 러시아 카자크.

군대와 도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농산물 식량 을 생산 공급하였고 새로이 획득한 황무지 개간에 필요( ) ,

한 매우 바람직한 노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반병률 이주 한인들은 이러한 연해주( , 2011, 308).

러시아당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초기 월경 이주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몇 가지 사건.

들을 보면 월경 이주한인들의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집단이주인 지신.

허로의 이주는 독신이주자들과 러시아수비대장간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러시아측이 조선경흥,

부간의 교섭과정에서 이주한인들이 통역 등 중간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반병률( , 2011, 326-327).

러시아당국이 삼국 접경지대로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예민한 국경지대에 한인들의 정착과 마을 개

척을 추진 지원한 이유는 이 지역의 국경수비대에 필요한 식량 노동력 인적 방어망의 구축 등이, , ,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이주자들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서 이주한인들이

갖고 있는 유효성에 주목한 때문이었다 반병률( , 2011, 328).

한인들의 경제생활에서 특기할 것은 연해주에서 년부터 본격적인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1905

다 원래 이 지역에서 벼농사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한인들이 강 주변에서 특별한 관계시.

설 없이도 벼재배를 성공시킨 것이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년 이후의 집중적. 1917

인 벼농사 노력으로 년에는 조직적인 벼재배 조합도 생겨났다 년 사이 일본의 시베1928 . 1918-1922

리아 출병 기간에는 일본이 연해주에서의 배재배 가능성을 자세히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이유는 일,

본군대의 식량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한인들의 벼농사는 후일 중앙아시아 개척의 원.

동력이 되었으며 후일 여러 자료에서 밝혀진 조치들을 통해 볼 때 소련 지도부도 한인들의 벼농사

기술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원봉( , 2001, 79).

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인들은 연해주 전체 인구의 에 달했다 이 인구조사1897 , 10.9% .

는 한인들에 대한 최초의 인구조사였는데 이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의 수는, 14,084

명이었으며 이는 연해주와 아무르주에 거주등록된 한인 명의 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고, 25,868 54.5% (

가영 러시아 혁명 정부가 출범한 년 당시 러시아 내의 전체 한인 수는 총 만 여, 2016, 250). 1917 10

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연해주에만 전체 인구의 에 달하는 명의 한인이 거주했다 고가영. 30% 81,825 ( ,

극동혁명위원회의 한인문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년 연해주에는 만 명의 한인2016, 251). 1923 12 982

이 거주했고 그중 만 명이 농촌에 그리고 만 명이 도시에 거주했다 그 후 극동공화국, 10 3482 1 7500 .

한인 수는 증가했다 극동혁명위원회 년도 보고서 는 지역 한인 수를 만명으로 그중 러시. ‘ 1925 ’ 13 ,

아 국적 한인은 만 만명으로 밝히고 있다 년 한인 숫자는 이미 만명에 달했다 남 빅토르6 -7 . 1926 17 ( ,

2011, 235).

고려인 사회는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며 커다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 , , ,

을 축적한 민족공동체로 성장했다 고려인들의 집거지인 연해주에는 그들의 문화적 발전을 뒷받침할.

훌륭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 고려인들은 모든 수준의 국가 및 사회 조직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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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족문화가 발전하고 인텔리 층이 견고하게 형성돼 있었으며 창작분야 종사자들은 높은 예술적. , ,

경지를 인정받았다 김호준 연해주에는 세계 유일의 한인 사범대학이 있었고 개의 교( , 2016, 166). , 2

육전문학교 개의 농업기술학교 지방 한인 소비에트 당원 학교 고등 공산주의 농업학교 조선어과, 1 , ,

가 있었다 그러한 교육기관은 당시 천만 인구를 가진 일제 식민지 치하의 조선에도 없었던 것이다. 2

남 빅토르( , 2011, 236).

고려인 사회는 행정적 문화적 자치도 어느 정도 향유했다 주민의 이상이 고려인인 포시예트, . 90%

민족지구에서는 조선어로 행정 업무가 처리되었다 선봉 문화 새세계 노동자. ‘ ’, ‘ ’, ‘ ’, ‘ ’,

노농신보 등 우리말 신문 개와 잡지 개가 발간되었고 출판사 라디오 방송 극장 문화계몽시‘ ’ 7 8 , , ,

설 등이 존재하였다 년 창간된 한글신문 선봉 의 발행 부수는 만 부에 달했다 년 블. 1923 ‘ ’ 1 . 1932

라디보스토크에서 창설된 조선 고려 극장 의 우리말 공연은 관객들로부터 항상 호평을 받았다‘ ( ) ’ .

또한 고려인 문학도 급속도로 발전했다 김호준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 2016, 168-169). , , ,

각 분야에서 전체주의가 득세하게 된 소련의 대내외적인 상황은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다 고려인들에게 찾아온 크나큰 위기2. 1937 , :

가 강제이주의 과정.

레닌의 민족정책은 소련을 구성하는 민족들 간의 평등한 협력으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를 건설

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자립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러시아는 여러 민족에게 협력을 구하여 소련.

연방을 이룩한 것이다 소련연방은 가맹국들의 군사 경제 교통 통신 그리고 외교 등을 공동으로 하. , , ,

는 말하자면 느슨한 연방을 이룬 것이다 표면적으로나마 레닌의 민족정책은 민족 간의 평등과 자유.

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적인 민족정책을 표방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닌의 민족정책은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이원봉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일원적 보편( , 2001, 81).

주의라는 미명 하에 다민족주의를 소련의 민족주의에 강제로 수렴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자치권이.

종식되고 중앙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원봉 스탈린은 농민들을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에 전( , 2001, 81).

원 몰아넣고 노력을 뽑아내어 농업생산을 높이고 식량은 국가가 관리하며 거기서 축적된 자본을 공, ,

업화에 투자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원봉 년에 제정된 스탈린 헌법은 각 공화국의 주( , 2001, 82). 1936

권을 무시하고 연방제를 강조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를 법문화한 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소수민.

족의 평등성을 억압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하의 대러시아주의를 강조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민족들

의 권익운동은 이적행위로 취급되어 탄압받기 시작하였다 이원봉( , 2001, 83).

스탈린정권은 전략적 요충지였던 연해주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자치제를 결성하려고

하는 한인들을 분산 분열시키고자 중앙아시아로의 이주를 계획하였다 스탈린의 계획은 당장 실현, .

되지 않았지만 스탈린 정권은 민족적 역량이 커지는 한인들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한인들의,

일본제국의 첩자로서의 활용방지 및 중앙아시아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시범케이스로 년 한인들1937

의 강제이주를 실천에 옮기기에 이르렀다 이철우 소련 정부의 한인에 대한 강제이주의( , 200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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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동기는 짜르정부로부터 소비에트정부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고 국경

지역에 신뢰할 수 없는 소수민족을 예방 차원에서 내륙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한 러시아인의 시각과

민족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철우( , 2006, 67).

소련 정부의 이주 정책은 개척을 목적으로 땅이 넓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도하면서 동시에 접경,

지역으로부터 이민족들을 내쫓는 지도도 병행하였다 이럴 경우 소속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 내쫓기.

는 대상 순위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소수민족들은 믿지 못할 존재 로 낙인찍힐 가능성이1 . ‘ ’

컸다 고려인들은 그런 믿지 못할 존재 의 지위를 갖게 되고 말았다 송잔나. ‘ ’ ( , 2016, 45).

년 월 일에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문서를 공1937 8 21 “No 1428-32ss”

동으로 결의하고 이 문서에는 소비에트 인민위원회 의장인 몰로토프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

기장인 스탈린이 서명하였다 이로부터 한 달 후인 월 일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는 극동지역으로. 9 28 “

부터의 고려인의 이주 에 대한 결의 사항을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고려인 강제이주에 관한 권력기” .

관의 활동이 구체화되었다 스탈린은 이주명령서를 극동으로 보냈다 명령서의 내용은 표 와 같. . < 5>

다.

표 소연방 인민위원회 명령서5.

출처 블라지미르김 김현택 역 이상근 재인용: , , 2000; , 2003

소련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려인 강제이주가 집행되었다7) 이주 관련 문건에는 이주 작업을.

소연방 인민위원회의 명령 No 1647- 377ss
년 월 일 모스크바 크렘린1937 9 28 , ,

극동지역으로부터의 한인이주에 대해 연방 인민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극동 전지역에 남아있는 한인들을 모두 이주시킨다 년 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차 이주를 실시. 1937 10 1
한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로 차 이주와 마찬가지로 우즈벡 공화국으로 만 천 가구를 이주시킨다1 1 2 .
3. 소연방 인민위원회의 준비기금으로부터 극동지역구 집행위원회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벡공화국인민의원회

의로 년 월 일 소연방 인민의원회의에서 확정된 결정 에 의거하여 만 천 가1937 9 11 No 1571- 356ss 2 1
구와 건축자재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을 우즈벡 공화국과 카자흐 공화국이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4. 해양 인민위원부와 교통 인민위원부는 극동지역 집행위원회와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벡 공화국의 청구에

따라 이주민 호송을 위한 해양 수로 철로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
5. 자동자 제작 인민위원회는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벡 공화국의 내무 인민위원부에 이주민 지원을 위해 화

물차 대 각각 공화국 경승용차 대씩과 트렉터 대씩을 지급 즉각 조달한다60 ( ), MI 3 45 , .
6. 국방 인민위원회는 부대 설비를 위해 취사차 대를 보급한다60 .

소연방인민의원회의 의장 몰로토프

전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스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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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개시하여 년 월 일까지 종료할 것과 이주대상 한인들에게 재산과 가재도구 가금류를 가1938 1 1 ,

져갈 것을 허락하고 남겨지는 동산 부동산 농지 에 대해 보상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같, ( ) .

은 보상에 관련된 조항들8)은 강제이주 과정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고가영 또한 극( , 2016, 253). ,

동지역에서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키는 비용을 세목별로 분류하여 책정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조직비 운송조직사업비 철도운임 한 가구를 화물칸에 운송하는 비. , , ,

용 영양 의료 문화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가옥건축을 위한 대출 농민들의 건축물 기자재 등에, , , . ,

지불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주 과정에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 년 월부터 시작된 강제이주는 인간적 차원에서 준비된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1937 9

없으며 오로지 소련 당국의 폭압에 의한 이주만 실행된 것이다 이상근 한편 한인의, ( , 2003, 32-34). ,

이주과정에서 소련 정부는 이주정책을 비난하는 한인들을 모두 현장 처형하는 등 강경정책을 통해

한인의 극동지역 잔류를 원천 봉쇄하였다 이러한 한인 강제이주정책은 하나의 조선인 청소 작전으.

로 충분히 명명 되어질 수 있다 이원봉( , 2001, 92).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는 이와 같은 폭력을 동반한 이주였다9) 물론 고려인만이 강제이주의.

대상은 아니었다 폴란드인 약 만 명 독일인 약 만 명 이란인 쿠르드인을 비롯하여 개 소. ( 14 ), ( 75 ), , , 60

수민족 백여만 명 역시 집단적 강제이주 대상이었다 당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3 .

고려인은 모두 만 명에 달했다 신명직 남 빅토르 강제이주된 개의 민족18 ( , 2014, 74; , 2011, 232). 13

들의 일부는 시베리아로 이주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되었다 이는 카자, .

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들이 오늘날 개가 넘는 마치 민족의 전시장 을100 , ‘ ’

방불케 하는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고가영( , 201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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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 이후의 삶 속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한인들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모순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생존을 위해 러시아 사회에 동화되는 가운데 자.

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민족 언어를 잃거나 잊어 갔다 또한 자신의 문화적 기반이 되어 왔던. ,

한민족 고유의 전통 풍습을 상실하였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동토의 땅으로 쫓겨난 그들은 나, .

라없는 백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 상실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러시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철우( , 2006, 50).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된 뒤 특별이주민으로 분류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적성 인민 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적성 인민 으로 분류된 고려인들은 소비‘ ( ) ’ . ‘ ’敵性
에트 인민으로서의 공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제 차 세계대전, 2

직후 나타난 사회주의 노동 영웅 이 되기 위한 헌신적 투쟁으로 구현되었다 신명직‘ ’ ( , 2014, 74).

이들이 특별이주민에서 벗어나 다민족 소비에트 공화국의 인민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년 스‘ ’ , 1953

탈린 사후에 년 특별이주민들의 거주제한 조치해제법 이 발표된 뒤였다 신명직1956 ‘ ’ ( , 2014, 74).

스탈린의 사망은 중앙아시아 집단거주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탈린 사망 후 년에 개최된. 1956

제 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노선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강제이주를 비롯한 소20 ,

수민족 정책 역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년 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 회의는. 1956 7

특별이주민들의 거주제한 조치해제법 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도 비로‘ ’ ,

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졌다 신명직( , 2014, 87).

나 강제이주의 원인.

헬싱키대학의 고송무 교수는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일. ,

본의 침략전쟁은 항상 소련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고려인들이 반소련 간첩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련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년 연해주에 유태인 자치주가 창설되었. , 1934

다 이와 관련 소련 정부는 고려인들에 의한 자치구 설립을 두려워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 . ,

인들과 고려인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불모지인 중앙아시아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 ,

었고 벼재배의 분포 지역을 중앙아시아와 까크스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소련 정부는 고. ,

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타민족들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조선으로부터 가까운 극동지역에서 집단

적으로 거주하는 것보다 좋다고 판단했다 다섯째 고려인들의 이주는 년에서 년 사이 있었. , 1929 1933

던 집단농장화 시기에 끼자끄인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인구의 보충적 성격도 있다 이(

원봉 종합해 볼 때 한인 이주 조치는 정치 군사 경제와 같은 복합적인 측면에서 나, 2001, 87-88). , ,

온 발상이나 특히 정치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분석된다 결국 극동지역에서의 한인, . ,

추방은 한인들이 일본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전개할 기반이 된다고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만일 소,

련 일본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그들이 일본군 측에 설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해 조선인을 그 지역,

으로부터 끌어내는 예방적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이원봉( , 2001, 88).

년 고려인 강제 이주 사건은 고려인 민족 정체성의 동적 변화에 강력하게 영향을 준 사건이1937

었다 그리고 여만 명에 달하는 한 민족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대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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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대사건이 단 한 가지의 원인 예를 들어 소련에 대한 스파이 활동 내지 경제적 발전 정책, ,

등의 단편적 결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강제이주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수많은, , , ,

원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고려인 강제 이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려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가 정책과 지침으로 변,

화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에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전병국 전병국( , 2010, 204). (2010,

은 강제이주의 원인을213-214) Rene Girard(르네 지라르 의 희생양 매커니즘 으로 해석하기도) ‘ ’

한다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원망을 자신과 소련 정부 대신 받아줄.

희생양 이 필요했고 인민의 적 을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였다 스탈린은 내부의 불만을 해소‘ ’ ‘ ’ .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써 내부를 통제하는 전형적인 불만 해소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

즉 년 강제이주사건은 국가 정책의 시행과 이에 따른 인민들의 반발을 정부가 아닌 다른 쪽으, 1937

로 돌리고자 시행한 희생양 정책 이었으며 또한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인민들의 저항을‘ ’ ,

예방하는 본보기 정책 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 .

당시 연해주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극동시베리아총독들이 한인에 우호적이든 비우호적이든 결국·

은 소련을 위한 소련 중심적 사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극동지역의 정치 군사적 안보. ,

및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인들의 생존과 안위에 어떠한 인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수주의적이고 대소련주의적 태도는 나라 없는 민족을 통하여 자기네.

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인들에 대한 소련 정부와 관리들의 태도는 소수.

민족이자 망국의 이민자였던 한인들을 년 늦가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는데 결정적 요1937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철우( , 2006, 59).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의 삶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다3. (1937~1991):

이주 지역에서의 고려인의 정착은 이주 과정만큼이나 힘든 것이었다 물자의 부족 주거문제 노동. , ,

자 공무원 가내수공업자의 취업 농기구의 부족 의료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당장 발생하였다 윤인, , , , (

진 고려인들을 먼저 정착시켰던 우슈토베는 반 사막지대였다 반사막 지대이기에 건조하, 2004, 98). .

면서도 여름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반면에 겨울에는 몹시 추웠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크질오르다 지. .

역에도 많이 하차시켰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타슈켄트 남부 벌판에 하차를 시켰다 하차 때 아. .

무런 대책이 없으면 일째 아이들과 함께 추위 속에서 노숙을 하였다 고려인들의 하차 지점은 사5~6 .

막에 내린 사람 강가에 내린 사람 그리고 다행히 원주민 마을 부근에 내린 사람도 있었다 사막에, , .

내린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은신처를 마련하여 겨울을 지냈고 강가에 내린 사람들은 갈대로 움집을,

짓고 원주민 마을에 내린 사람은 원주민의 호의로 헛간 방이라도 얻은 사람도 있었다 이상근, ( , 2003,

36-37).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어 온 고려인들은 이주하자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몹시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우선 기후와 물이 맞지 않아 어린이 노약자가 질병으로 많이 죽었다 정착과정. , .

과 수송 도중에도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병으로 그리고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상근 현재의 고려인 생존자 가운데 년생이 아주 드문 것은( , 2003, 39). 193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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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아픈 흔적이다 김호준( , 2016, 250).

당시 한인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먹고살기 위해 좌절,

하지 않고 대대로 물려받은 농사기술을 통해 생활환경을 억척스럽게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강.

제이주한 다음 해 봄이 되자 한인들은 운하를 파고 강물을 끌어들여 논을 만들어 가져간 벼를 심었

다 중앙아시아 기후는 열대성 기후라 물만 충분하면 벼농사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한인들은. .

첫해에 풍년을 맞고 다음 해에도 풍년을 맞이하여 이주한 지 년 만에 원상을 회복하였다 이원봉3 ( ,

강제이주 이후 많은 콜호즈 집단농장 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고려인들은 어린 시2001, 95). ( )

절 많은 양의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동물들에게 사료로 줄 풀베기 감자 캐기 옥수수 심기 등의 노. , ,

동에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동원되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이주 직후 발발한 독.

소전쟁으로 인해 고려인들은 집안의 남자 어른들이 노동군으로 동원되어 부재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농사일에 동원되었다 고가영( , 2016, 255).

이주민들은 주로 새로운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는데 년 초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총1939

개의 고려인 집단농장이 형성되어 가구 명이 거주하였다 이 중 개는 어업 집단농장70 8,037 35,724 . 13

이었고 나머지는 농업 집단농장이었다 개 집단농장은 청산된 국영농장을 인수하여 고려인 집단농. 29

장을 건설하였다 지역별로는 크질오르다에 개 알마티주에 개 집단농장이 집중되어 고려인 밀. 29 , 19

집지역이 되어 고려인의 고유한 민족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한편 가구 명은 기존의. 3,939 16,488

개 카자흐스탄 집단농장으로 편입되었다 기타 노동자 관리 국영농장원 산업체종사자 수공업203 . , , , ,

자 광산업자 등이 가구 명이었다 전체 인구비율로 보면 고려인 집단농장 인구가, 5,894 21,493 . 48.5%,

기타 집단농장 국영농장 도시 산업체 광산 등 인구가 이다 개의 고려인 어업집단농장도, , , , 51.5% . 13

카자흐스탄 어획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카스피해 연안에 천 가구 아랄해 연안에 천 백 가구의. 4 , 2 5

고려인이 어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윤인진( , 2004, 98-99).

이주와 함께 교육기관도 함께 옮겨왔는데 그 중에 사범대학 사범학교 노동자 예비학교 개의, , , 12

중학교 개 초등학교가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주 후 학교 정원은 줄어들어서 년 월 사범대, 23 . 1938 1 ,

명 교원대 명 노동자 예비학교 명 사범학교 명 일반학교 명의 학생이 있었다300 , 120 , 410 , 272 , 14,327 .

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개 민족의 개 민족학교 중에서 고려인 학교는 초등학교 개1938 20 377 71 ,

중학교 개로 총 개였다 민족문화 언어 지식인 계층의 발전은 꾸준하게 지속되었으며 한글로47 118 . , ,

된 선봉 신문과 지역신문 라디오 방송국 조선극장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주 당시 지식인의‘ ’ , , .

비율은 이었는데 이들은 한국어와 러시아로 많은 책을 출판하였다 년에는 주 당조직의15.3% . 1940

간부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주 고려인은 여 년 간 스탈린의 지배동안 빠르게 새로운 생활. 20

에 정착하여 집단농장 국영농장에서 카자흐스탄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윤인진, ( , 2004,

99-100).

년대 이후에도 한인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년대에도1960 . 1970

한인들 대부분은 농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한인들은 소수민족 가운데에서도 심각한.

세대 차이를 겪어온 민족이다 년대 중앙아시아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한인사. 1970

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노년층은 전통적 한국문화와 대가족제.

도를 선호하였으나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보다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고 고유의 복장을 기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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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한인 노년층은 한국 고유의 음식 강한 가족 간의 유대의식 등. ,

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보였으며 특히 자녀들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중시하였다 후일 이는 후대.

들에도 영향을 주어 그 후대들이 현재 비록 한국어는 서투르나 민족전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애

착을 느끼고 있다 이원봉( , 2001, 99)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후 억류된 죄수 같은 삶을 살면서도 생존과 미래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

울였다 그들은 노동과 교육에 집중하여 우수하고 근면한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노동은. .

기댈 데 없는 고려인이 이역에서 살아남고 지탱해 나갈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다면 교육은 적,

성민족의 멍에에서 벗어나 신분상승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출구였다 고려인들은 전통적으.

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면서부터 이는 더.

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세대들은 자녀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고려인 가정에서 자녀의 대학 진학. 1 .

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김호준 또한 고려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 2016, 294-295). ,

례는 콜호즈 개척사이다 그 역사야말로 소수민족 고려인의 성공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소련에. .

는 집단적 생산체계 내 구성원들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각종 포상.

제도다 비록 물질적 보상이 크게 뒤따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포상은 체제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인. ,

정받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최고로 공인된 것이 사회주의노동영웅 이었다 고려인 사회는 특히. ‘ ’ .

노동영웅을 많이 배출했다 고려인들은 모스크바 중앙과 주변 민족들로부터 근면한 최고의 농업전문.

가로 인정받았다 김호준( , 2016, 299-301).

고려인들이 노동과 교육에 매달려 사회적 성공을 추구한 것은 사실 긍정적인 자아에 의한 것이 아

니었다 소련정부의 불신을 받아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은 불신을 씻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희석시키고 탄압받은 상처에 대한 치유수단으로 일.

과 공부에 매달렸던 것이다 고려인들이 일벌레 가 된 것은 강제이주의 악몽을 잊으려는 것과 무. ‘ ’

관치 않다 중앙아시아로 온 뒤에도 고려인들은 언제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

았다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체제에 철저히 순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애국심을 증명하고자.

했다 고려인들로서는 일벌레 의 형태로 자기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서. ‘ ’ .

그들은 죽음 같은 노동에 자신을 바치며 위안을 찾으려 애썼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바로 고려인.

의 타고난 근면성과 성실성일 것이다 다민족사회에서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정치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에서 배제된 적성민족 고려인의 욕망은 정치를 벗어나 우회적인 길로 나타낼. ‘ ’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것이 고려인들을 힘든 노동과 교육에 몰입하게 만든 주된 환경적 요인이었다.

김호준 고본질 도시화 추가( , 2016, 303). * ,

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들의 삶과 현재 현재 그들에게 역사 속의 조국은 어디인가4. (1991~ ):

가 년 소련의 붕괴 격랑 속의 고려인. 1991 ,

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1980 10) 정책 이후에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그동안 금기시

10) 년 월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하면서 소련 사회는 대변혁을 시작했다 고르바초프198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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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년의 강제이주와 자신들의 불우했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스탈린의 정책을1937

비인간적 처사로 비판하기 시작했다11) 그리하여 년 월 일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강제. 1989 11 14

이주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년 월 일 러시아연방은 탄압받은 민족의, 1991 4 26 ‘

명예회복에 관한 법 을 공포하였고 년 월 일 러시아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러시아 고려인’ , 1993 4 1 ‘

의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이 나왔다 윤인진’ ( , 2004, 100).

년 소련은 창설 년 만에 완전히 해체된다 소련의 몰락배경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 결과에1991 74 .

따른 개혁의 실패로 권력이 약화 되고 통제기능을 상실한 연방정부의 공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나 변혁과정의 혼란시기를 이용한 권력투쟁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

적이다 소수민족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오면서도 소련 공민으로 기본권을 획득하여 사회주의 구.

성체의 일원이었던 고려인들은 연방해체와 민족주의 신생독립국 체제 변화에서 다시 황야에 서는 처

지가 되었다 이창주( , 212-213).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경쟁적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유랑과 정착을 반

복하며 살아가던 고려인들에게는 새로운 재난의 시대이자 시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고려인이.

추구했던 소비에트화는 과거의 유산이 되었고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체제와 독립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에 적응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소련의 붕괴와 신생 독립국들이 직면한 경제난은.

고려인들의 이동을 촉발하는 엑소더스를 유발하였다 이창주 오히려 독립국가들은 고려( , 2017, 213).

인들을 귀환 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유민 의 길로 내몰았다 신명직 즉 중앙아시‘ ’ ‘ ’ ( , 2014, 90). ,

아로 향하던 강제이주열차는 년에 멈춘 것이 아니었다 이주열차는 지금도 러시아와 한국을 오1937 .

가며 힘겹게 달리고 있다 신순남의 연작 그림 레퀴엠 그림 처럼 그림엔 얼굴이 없다 이름. ‘ ( 1)’ . ‘

도 민족도 없는 노예 였기에 그는 얼굴을 그려 넣지 않았다고 했는데 얼굴 없는 노예는 중앙아시’ ,

아 완료형이 아니라 그의 역사 속의 조국 한국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신명직‘ ’ ( , 2014, 95).

는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대외적으로는( ),
글라스노스트 개방 라는 실용적인 정책을 폈다 국가통제체제 완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관료주( ) . ,
의 축소 권력의 지방분산 대통령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실시하였다 김호준, , ( , 2016, 361).

11) 당시 강제이주에 대한 최초의 비판적 언급은 년 월 일자 레닌기치 에 실린 젊은 역사학자 김1989 2 7 「 」

게르만의 력사의 공백 원동에서 특별열차로 이다 그는 소련의 역사책이 이주 를 설명하면서 전쟁시기‘ - ’ . ‘ ’ “
의 사태 혹은 간첩 및 적대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부득이한 대책 이란 식의 판박이 묘사로 일관하고 있으- ”
며 심지어 고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탈린의 고려인.
이주정책은 소수민족에 대한 병리적 불신 내지 대국주의적인 배타적 노선의 결과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
인 주장을 펼쳤다 이후 강제이주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암울했던 당시를 회고하는 글이 레닌기치 등.
을 통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김호준( , 2016, 364-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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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려인 세 신순남의 작품 진혼곡1. 3 ' ’Ⅴ

부분 년( ·1984~1987 )

년 소련연방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으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고려인들은 그들1991

의 민족정체성 직업과 경제활동 거주지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선택을, ,

강요받고 있다 이채문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 , 2016, 186). , , ,

스스탄 내 민족 정치적 상황을 비교해보면 고려인들은 이들 국가에서 다시금 새로운 거주 조건에 적

응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지배민족의 민족 감정에 대한 존경을 표.

하면서 옛 모국어인 러시아어에서 새로운 국어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

은 고려인들로 하여금 일자리와 언어의 평등을 얻기 위해 러시아 영토로 떠나게 만드는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있다 언뜻 보기에는 고려인들이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

은 그곳에서도 민족적인 성향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민족 간의 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송잔나. ( ,

2016, 58).

특히 구소련 붕괴 후 고려인 및 소수민족의 생활 수준은 국가의 지원차단과 민족주의에 따른 경,

제활동의 위축에 따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성동기 독립초기에 우즈베키스탄( , 2009, 62).

고려인 사회는 거주국의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정책과 경제낙후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 ’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 ,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등이 나타났다 성동기 그러나 이러한 독립 초기의 부정적인 상( , 2009, 65).

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및 외국기업의 진출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 ,

발전 재이주의 부담감 인식 등의 요인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성동기 반면 카자흐스탄, ( , 2009, 66). ,

의 경우 인구의 분포로 인해 민족주의가 실패하였지만 오히려 다민족 간의 화합이 이루어졌으며 이,

것이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합쳐서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카자흐.

스탄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이점과 경제가 발전했지만 인구가 적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집단의 이동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주 지역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성동기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전술했듯이 거주국의 안정과 발전으로 인해 그리고 소( , 2009,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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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족의 차별이 덜한 장점을 통해 거주국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우즈베키,

스탄 고려인의 경우는 비록 거주국이 성장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처럼 활동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문

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성동기( , 2009, 69).

나 끝나지 않는 유랑 재이주하는 고려인 이들에게 조국은 어디인가. , :

소련붕괴라는 변혁공간에서 소련에서 같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던 독일인과 유태인은 쉽게 모국

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고려인들은 남과 북 조국이 둘이나 있지만 오라는 곳이 없는 모국,

이 없는 민족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다 소련붕괴 후 고려인의 재이주 이동 방향은 러시아행과 한국.

으로의 인력진출과 귀환 시도였다 이창주 소련붕괴 후 발생한 고려인 이주민은 체제전( , 2017, 213).

환과 민족분규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의 이주는 자발적 이주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강제이주 후 정. .

착한 지역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난 강요된 이주민 이자 전쟁 난민이었‘ ’

다 고려인 이주 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연고지 이주다 친인척과 친구가 살고 있거나 친인. . ,

척이 먼저 가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놓은 곳이 통상 이주대상 지역이 된다 연고지 이주는 고려인.

의 소공동체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인 소공동체의 전형은 일가족을 중심으로 친 외가의 가. ·

까운 친척이 그 구성원이 된다 그들은 이 혈연공동체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며 사회경제적 능력을.

배가시키는 구심체로 활용하였다 소공동체 구성의 특징은 외가의 친척들도 친가와의 특별한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강제이주 이후 현지 정착과정에서 겪었던 처절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속력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어느 민족 집단보다도 강인

하게 나타난다 김호준( , 2016, 400-401).

고려인 사회에 새로운 이주 형태가 나타난 것은 주변의 환경이 변했다는 점도 작용을 하였지만,

무엇보다 고려인 스스로의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현지에서 성공한 고려인 친지의 초청이나 회. ,

사의 채용을 통해 이주의 성공 확률이 높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계획적인 이주를 시작하였다.

둘째 고려인 사회 스스로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성공한 고려인이 구심점이, ,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고려인의 이주는 보다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성동기( , 2009, 72).

실제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재이주를 단행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거주국의 민족주의 정

책과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떠났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에 혜택을 받고 있는 우.

즈베키스탄인 역시 자국의 경제난 때문에 이주노동을 떠났다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불법노.

동자들이 이를 대변해 준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재이주는 해당국의 민족주의 정책보.

다는 경제개혁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우즈베키.

스탄이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고려인의 이주는 급속하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동기( ,

2009, 73).

년대 여 년은 소련 고려인 공동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임에 분명하다 또한 한국인1990 10 .

들의 자유로운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한인 한국인 공동체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 , ,

탄을 비롯하여 구소련의 개국에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한국인들은 소위 고려인들과의 만남을 통하15 .

여 동포의 존재는 인식했지만 소통 수단인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여 원할한 만남을 가졌다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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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미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과 한. .

국인 공동체 간의 갈등과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다 황영삼( , 2016, 165).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들은 절대 대다수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민족

이다 태어난 국가와 관련된 사전적 의미의 모국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바로. , ,

자신들의 거주 국가이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까지 러시아화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

렇다고 혈연적 의미에서의 러시아인들도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정체성 혼란과 뿌.

리 찾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고려인들은 이민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소위 국제 가정.

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민족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들, .

에게 원로세댄 청년세대나 관계없이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조국 즉 한국 혹은 북한에 큰 관심을‘ ’

두고 있으며 가능한 생애 동안에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한, .

국방문은 이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며 바로 이 점이 한국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기,

도 하다 황영삼 심지어 이미 타민족과의 혼인을 통한 국제가정의 경우 그리고 그 자녀( , 2016, 168).

들은 이미 순수한 의미의 한민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한민족임을 인식,

하고 있다 황영삼( , 2016, 168).

한편 년대 초반에는 중앙아시아 거주 일부 고려인들이 러시아의 연해주로 재이주하기도 했, 1990

는데 이 과정이 한국의 언론과 들에게 포착되었다 미지의 영역이던 이 문제는 까레이스키, NGO . ‘ ’

라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부분의 문제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

키기도 했다 즉 고려인들에게 가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동포 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황영삼. “ ” ( ,

민족동질성 상실 완전한 동화 민족의식 부재에 관한 연구자들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2016, 164). , ,

고려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간직한 채 세대를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와도5-6 .

타협을 추구하고 노골적인 대립을 회피하는 것은 타민족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고려인 사고방식의,

토대가 된다 송잔나( , 2016, 59).

고려인의 내적 세계는 러시아와 고려인 두 가지 문화의 지속적인 교류의 영향과 러시아로 이주한,

다른 인종집단의 다양한 문화와의 상호작용 하에서 형성된다 고려인의 문화는 다민족 국가의 문화.

고리에 부분적으로 얽혀 러시아의 다른 인종 집단들에게 더욱 풍요롭고 이해하기 쉽게 된다 고려인, .

의 자의식과 민족의식에 점진적인 변화가 생겨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국민이 되었지만 스스로

의 민족적 특성을 고려인과 동일시12)하고 있다 송잔나 이런 측면에서 고려인들에겐 개( , 2016, 59). 3

의 조국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살던 연해주 혹은 소련이 그 첫 번째 조국이라면 가족. ,

들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가 두 번째 조국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은 세 번째 그러니까 역사,

속의 조국이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이들 세 개의 조국 가운데 어디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야하는.

걸까 신명직 이렇듯 고려인에게 중심과 주변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중심과 주변은 늘 바( , 2014,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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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어왔고 이후 또 다시 바뀔 수 있다 신명직 이들은 여전히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 , 2014, 98).

시민으로서의 삶을 개척해왔고 지금도 연해주를 넘어선 한국 땅에서 같은 삶을 개척(transnational) ,

해가고 있다 신명직 앞으로 역사적 고국인 한국에서도 성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재외동( , 2014, 101).

포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 고려인들은 독립국가연합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관통하는,

다 국가 시민 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신명직‘ ( ) ’ ( , 2014, 96).多

실천적 다문화 역사교육의 방향 모색과 적용 가능성.Ⅳ

소수자 역사 고려인 강제이주 기억과 망각의 수레바퀴에서1. , ‘ ’:

세기 근대 역사학의 발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사교육은 자국사교육과 동일시되19 ‘ ’

었다 이민으로 건설된 국가들에게도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 해체 과정에서 탄생한 국가들에서. ,

도 제도화된 역사교육은 과거에 대한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 국가 정체성 형성과 사회 통합을,

추구했다 강선주 국내에서도 한국사 연구나 교육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 , 2018, 1). ,

한 강인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이훈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 2007, 282).

기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학계의 권력 복합 을 통하여 작동하고 있다 이훈상(establishment) ( ,

다른 근대 국가 건설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만들기에서도 중심에서 배제되2007, 285).

거나 소외되는 이들이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훈상( , 2007, 302).

현실적으로 역사교육의 목적을 자국민의 정신교육 및 애국심 고양에 두는 한 그것은 자연스,

럽게 타자와의 경계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민족주의 노선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때 국민.

국가의 시선에 놓인 타자는 서술 과정에서 왜곡될 여지가 많다 여기서 만들어진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그대로 우리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김은석 한국사의 정( , 2017, 213).

체성을 위한 선택적 과정에서 타자는 두 가지 작동원리 즉 배제 의 대상이면서 국민국가라, ‘ ’

는 주체의 증식을 위한 포함 의 위치에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든지 결국 타자의 역사적 경‘ ’ .

험이 왜곡되거나 소멸된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의 길잡이인 교과서가 타자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성찰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사회 통합의 교과로서의.

역사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김은석( , 2017, 226).

권력 국가 의 주도하에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공적 기억은 역사교육과 매스미디어 등을 매개로( )

국민들에 의해 공유된다 집합기억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하위 집단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 간의 갈등과 투쟁이 전개되지만 국가권력이 제시하는 기억의 방향을 벗어난 것들은 소거,

된다 허영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국사 교과서가 민족을 주체로 하는 역사의 거대( , 2014, 397).

담론에 입각해서 집필되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김기봉 역사교육에서 어( , 1999, 216).

떤 특정한 것들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그 밖의 것들을 집단적으로 망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역사적 기억이 이데올로기적 색깔에 의해 채색되고 말았다는 것.

이다 김기봉 앞으로 문제는 역사의 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의 서술이다 김기봉( , 1999, 223). ( ,

역사가 기억과 망각의 상호작용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역사학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1999,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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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 장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으로 성립한다면 이제 하나의 역사. ,

를 추구하는 시대는 끝났고 복수의 역사들 을 용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History) , (histories)

도래했다 김기봉( , 1999, 233-234).

그렇다면 타자의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기억의 장으로 끄집어낼 것인가 우리 역사에서 타자?

역시 역사인식의 대상 이 아니라 주체 가 될 수 있다는 다중시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 ‘ ’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은석 년대 이후 주목받았던 새로운 역사학 은 대문자( , 2017, 226). 1990 ‘ ’

의 단일한 역사가 아니라 다원적인 소문자 역사들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일상생활 문화 공동체 의식 등 미시적인 공간과 일상성 구술과 기억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주, , , ,

목했다 또한 국가주의적 통합 담론을 추구하는 기억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공식 역사에.

통합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억압된 경험과 기억의 소환을 모색했다 새로운 역사학이 기억에 천.

착한 이유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 또는 기억공동체의 집합기억을 불러들여 지배적이고 주류적인,

역사서술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허영란( , 2017, 160).

기억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특정한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공식적 차원의 역사 에 대한 저. ‘ ’

항감을 나타낸다 역사가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라면 기억은 억압되고 잊혀.

진 진실에 해당한다 전진성 특히( , 2005, 15). , 다문화 역사나 비판적 역사를 다루면서 기억이 강조

되는 까닭은 역사화 되지 못하고 묻혀 있던 소수자들의 역사는 기억 으로 남아 명맥을 유지하기‘ ’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형상화하고 그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문화적. ,

기억의 차원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윤( , 2009,

29).

기억의 부활은 위기의 증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대안이기도 하다 이제 그간 역사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왔던 사적인 기억들이 새롭게 조명받게 된다 사실 한 사.

회의 과거가 특정한 계층이나 소수집단의 과거로 대표될 수 있다는 발상은 무리한 것이다 그들.

의 과거가 주변부나 소수자의 과거보다 객관적 진실에 가깝다는 근거 또한 없다 기억담론은 종.

래의 역사가 자민족중심주의 엘리트주의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공연한 믿음을 부추겨왔던 점, ,

을 문제삼으며 등장했다 그것은 과거가 본래 확고한 형상을 갖기보다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지. ,

향하는 바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으로 재현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 .

과거가 더 이상 역사의 이름으로 일원화되기는 힘들어졌으며 갖가지 과거 즉 편향적이고 분산,

적이며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과거들 나름의 권리가 인정받게 된다 그간 과거라는 왕국에서 역, .

사는 주인 행세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역사의 왕권은 이제 기억이라는 지방호족.

들로부터 만만치 않은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기억담론은 이미 기성화한 역사를 넘어서 과거의.

다양한 재현방식과 다양한 정체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될 만한다 전진성 이에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통일( , 2005, 23-24).

된 민족적 기억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기억들의 민주적 공존이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역사적 연.

구도 앞으로는 억압되고 망각된 기억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망각되거나 파편화된 기억에.

대한 연구가 만약 한국 현대사에 적용된다면 대단한 인식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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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2005, 415).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증가 현상은 역사교육과 다문화교육의 목,

적과 방향에 대해 주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고려인 과. ‘ ’

고려인 강제이주 소재는 그동안 주류였던 국가 민족 담론의 역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

망각되어 온 소수자 역사이다 우리 역사에서 타자였던 디아스포라 고려인을 역사의 주체로 이.

끌어내고 이들의 잊혀진 기억을 소환하여 다양한 기억들이 공존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학생들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류현종 재현하고 있는 기억이 누구의 기억이며 어( , 2005, 217). “ ,

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어떤 기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

다 이는 과거 기억을 문제 삼는 메타기억 학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류현종. ( , 2005,

217-218).

권위있는 유일한 역사적 진실 을 도출하는 것에 주목하기 보다는 역사에 대한 진지함‘ ’ ‘

다시 말해 과거의 사건과 사람들 사이에 발전적이고 열린 관계가(historical truthfulness)’,

필요하다는 테사 모리스 스즈키의 주장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Tessa Morris-Suzuki, 2005;

김경원 역 이는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진실인가를 논의하기보다는 사람들이, 2006, 46~47). ,

과거의 의미를 창조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진지함 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쪽이 더 유익하다‘ ’

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진지함에는 지속적인 대화가 수반되며 그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불어.

나는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야기

를 새롭게 이야기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위상을 정의하고 또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현재는 항상 과거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 과거가 누적된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므

로 현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가 그 축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를 향,

해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堀 庸三 박시종 역 우리가 어떤 나라의, 1993; , 2003, 28).

역사 혹은 어떤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든지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서 있는 현재의 장 을( )場
밝히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로부터 미래에 대한 결단 태도를 결. ,

정하기 위한 그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 근본에 있어.

서는 항상 현재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천적 과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堀 庸
三 박시종 역, 1993; , 2003, 33).

이에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학습내용의 구

성과 자료의 개발도 필요하다 근대사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접하고 이들의 활동이. ,

역사를 변화시키는 동인이었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적절한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이.

런 사고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과 삶을 생각하는데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학교 역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

바람직한 근대사 교육의 방향이다 김한종( , 201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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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다문화 역사교육의 방향 모색 차별을 넘어 연대와 동행 그리고 실천으로2. : ,

가 실천적 다문화교육의 관점.

다문화적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 사람들은 다문화적 역량을 획득하게 된다 다문화적 역량은.

한 사물이나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다.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은 문화적 공감 제 세계적 관점 타자의 세계관에 대해 이해할 수, 3 ,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문화적(Bennett, 2007).

인 역량을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이다 장인실( , 2015,

50).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다문화적 역량 획득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 학.

습자가 개인적인 다문화적 역량을 획득한 후에는 사회정의를 향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사.

회정의를 향한 교육은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와 관련된 적절한, ,

태도와 사회적 행동 기술을 제고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장인실 이는 다문화교육이 교육 철학적인 개념만이 아닌 사회( , 2012).

실천 교육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교육이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방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중점을 둔 교육임을 의미한

다 장인실( , 2015, 50).

의 단계 교육과정 개혁 접근법에 따라 이제는 교육과정 구조를 변화시키고 단Banks(2008) 4 ,

위학교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적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해야 한다, .

다문화교육과정의 궁극적 개혁의 방향은 기여적 접근과 부가적 접근을 넘어서서 변혁적 접근

과 사회행동적 접근으로 교육과정 구조의 변화와 단위학교의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인실 박영진( · , 2018, 5).

현재 다문화 예비학교나 중점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류문화 중심의 관점 개념 사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 , .

구성에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변혁적 및 사회실천적 접근법이 부족한 편이다 이렇듯.

다문화교육이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단편적 문화요소를 가르치는 교육이 주가 된다면 편견과

차별 및 배제를 넘어 평등과 사회정의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본질적.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 정영애 류영철 앞으로는 주류문화 관점을 넘어 소수( · , 2018, 223-224).

집단의 관점에서 교육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변혁적 접근법과 편

견과 차별 및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회실천적 접근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영애 류영철( · , 2018, 224).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권한부여와 능동적 시민성을 조장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도록 권한부여를 해야 한다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내면적 동기화가 강조된다 그러므로 권한부여와 강한 자존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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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것은 왜 참여적 페다고지와 능동적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중심에.

있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권력을 부여받기 위해 학생들은 진실한 참여의 경험이 필요하다 다. .

문화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책임있는 행위자가 되도록 권력을 부여하

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로컬과 글로벌 수준에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

운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철기( , 2016,

98).

나 실천적 다문화 역사교육의 방향.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이민 사회로의 전환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현상이라 여길 만한 것들은 일부의 문제 혹은 제한적 지역의 특수한 문

제였다 하지만 이제 다문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내외부에서 사회 전 부분에 걸쳐 관심을 가져.

야 할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고 이에 대한 이해와 처방을 위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

행되고 있다 최용규 외 다문화사회에서의 사람들은 개인의 소속감과 가치를 다중( , 2011, 46).

적이고 중첩적으로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중시민성의 시대에 존재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현상의 변화는 세계 시민성 국가 시민성 지역 시민성에 더해 다문화, ,

시민성을 추가시키는 상황이다 최용규 외 한국사회 내의 다문화적 속성을 지닌 인( , 2011, 13).

구구성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의 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

가로 이어졌고 국가적 사회적 관심의 확장은 당연히 학교교육의 차원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최용규 이광원 사회( · , 2011, 66).

과를 비롯한 교과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흐름을 수용하려는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으며 다문화 담론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실천의 양상 그리고 다문화 교실수업에 대, ,

한 이해를 시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민윤( , 2009, 16).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속성을 밝히고 향후 전개될 다문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들이 현대에 발생된 문제들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들의 처방에만 급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윤 즉 이( , 2009, 16). ,

제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관련 논의들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고 그것이 생겨난 근원이나 역사적인 배경에 대,

해서는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 당연히 최근의 다문화 현상들은 그 근원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며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윤( , 2009, 17).

그리고 일부 연구물들은 다문화교육을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동화주의적 시각을 벗

어나지 못한 채 한국 문화의 편입을 강조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문.

화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동화주의적 관점이 절대 악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화되어야 할

그들에게 차이 는 평등과 공존이 아니라 반드시 진입해야 할 서열적 수직적 구조로 이해‘ ’ ,

될 수 있기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최용규 이광원 이상적인( · , 2011, 66).

다문화사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일방적으로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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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도 필요. ,

하다(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 2016, 201).

국가와 민족 중심의 전통적 역사교육으로부터 배타주의나 보호주의로 인한 단일 민족 우위

론의 고정관념과 편향된 일원론적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방식으로 세계화 정,

보화 문화화 속에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문화다원주의적 인식을 길러나가,

야 할 시기로 이해하고 있는 다문화 역사교육의 접근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최용규 이( ·

광원 다문화 역사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2011, 69).

아니다 다만 전통적 역사교육이 지향하고 있던 방향성의 확장을 통해 역사의 이해와 접근 방.

식의 변화를 통해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향과 관심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

용규 이광원· , 2011, 69).

모경환 외 역 는 역사 정체성은 고정적이거나 정체된 것이 아니고Banks(2014; , 2016, 61) ‘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상호중첩된다 고 하였으며 심리학자인 은’ , Erikson

인간의 정체성은 대인관계나 사회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 발달된다 고‘ , .’

했다 이 같은 원리에서 볼 때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복수적 또는 혼성적인 역사 정체성은.

학교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고 반드시 길러야 할 교육의 과제이다 최용규 외 다, ( , 2011, 208).

문화사회에 걸맞는 역사 정체성 교육의 내용은 국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인종 서, ,

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지혜와 함께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동일체 의식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최용규 외( , 2011, 208).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차이의 인정 과 다양성의 존중 이다‘ ’ ‘ ’ .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역사교육은 전통문화의 창조와 민족 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집중해‘ ’

다른 민족과의 상호의존적 역사 상호교류의 역사나 민족 내 다양한 문화 집단들의 역사적 역,

동성을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온전히 포섭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의 역사교육은 배타적 민.

족성을 강화해 우리 역사가 가지는 다문화성이나 오늘날의 세계 시민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

히 제한될 뿐 아니라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양산하게 하는 출발이 되었다 최용규 외( , 2011,

이제 우리의 역사교육은 한국 이외의 지역 한민족 이외 민족들의 역사적 활동과 역할216). , ,

다양한 역사적 집단들 간의 갈등뿐 아니라 상호의존적 발전과 상호작용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 교육에서는 세계사적 시야에서 한민족과 다른 역사적 집.

단들과의 접촉 갈등 교류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용규 외, , ( , 2011,

216).

다문화교육에서 민족주의에 경계하는 이유는 같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경계 긋기 자‘ ’, ‘ ’

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단순한 경계 짓기를 넘어 차이로 인식되고

그 차이를 기준으로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강조하는 방식이 만들어 내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문제이다 최용규 이광원 다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사회통합의 고민을 해( · , 2011, 71).

결하는 방향에서의 역사교육은 한편으로는 민족이라는 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민족 근대화의 담론이 축소 시켜왔던 인간 생활의 다양한 국면을 역사교육의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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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이는 것이다 민족 이외의 다양한 역사적 주체와 그들 사이의 문화적 상호작용의 중요.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최용규 외( , 2011, 217).

다문화교육은 그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그들과 우리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 땅.

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울림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학교교육이 가지는 사회통합과 사회 구성,

원 육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특성 지향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고

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용규 외( , 2011, 47).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매우 많았

으며 이들은 주류 사회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재외 한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왔다 이와 관, .

련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소통과 공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중앙대

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 2016,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196).

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중도입국 자녀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주류 사회에 적응시키거나 동화, ,

시키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

원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 2016, OOO).

다문화 역사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선정 이전에 다문화교육과 역사교육의 관계 속에서 공통

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다양성 반인종주의 평등 평화 타. , , , , ,

문화 존중 세계화 소통과 공존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역사교육은 무수한 역사적 사, , .

실들 중에서 그러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재구성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곽희정 박재영( , 2017, 6; , 2016, 30).

다문화 역사교육은 단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의 일환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느

끼고 체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교육의 현장 역시 반드시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차이와 다름의 이해 차별과 배제의 지양 등 다문화, ,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다문화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역사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내국인 학생들을 대상으. ,

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과 문화 다양성 함양을 통하여 우리 사회,

에서 한국인 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박재영‘ ’ ( , 2016,

즉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외국인과 이주자가 대상이라기보다는 학생과 일반인 외국인 등31). ,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어야 하며 공식적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 등을 통한 다,

문화교육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확산될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김선미( , 2011, 137).

다문화 역사교육이 교육과정 상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다관점 다문화의 강조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

담보해야 한다 김한종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은 내적 동기가 충분( , 2006, 43).

하게 부여될 때 실천성이 배가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는 내적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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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학습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경남( , 2018,

학습자의 실천적 행위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서적이고 맥락적인 공감을 통해 적극적인509).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경남 실제로 다문화 역사교육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 , 2018, 509).

이고 가시적인 결과보다는 사회 구성원과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인성교육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선미 역사 교과는 역사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학( , 2011, 138).

습자가 실천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교과목이다 구경남( , 2018,

509). Barton, K. & Levstik, K.(2004)도 역시 역사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서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질을 준비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고려인 강제이주 소재의 실천적 다문화 역사교육에의 적용 가능성3. ‘ ’

추후 재서술*

표 고려인 강제이주 소재의 실천 다문화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6. ‘ ’

대주제 중주제 성취기준

인권 존중과(2)
정의로운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삶>

사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6 02- 02]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법의 의미와<
역할>

사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 6 02- 05]
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
사 법의 역할을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설[ 6 02- 06]

명하고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

사회의(4)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사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 명[ 6 04- 03] (
성황후 안중근 신돌석 등 의 활동에 대해 조사한다, , ) .
사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 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 6 04- 04] ( , , ,

호 등 의 활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 ,
기는 태도를 기른다.

우리나라의(5)
정치 발전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 6 05- 03]
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
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사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 다수결 대화와 타협 소수[ 6 05- 04] ( , ,

의견 존중 등 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 ,
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6)
경제 발전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사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 교류 활동으로 나타난 우[ 6 06- 05]
리 경제생활의 변화 모습을 탐구한다.
사 다양한 경제 교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다[ 6 06- 06]

른 나라와 상호 의존 및 경쟁 관계에 있음을 파악한다.

세계의 여러(7)
나라들

지구 대륙< , ,
그리고 국가들>

사 여러 시각 및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대륙[ 6 07- 02]
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
을 탐색한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사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6 07- 04]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 .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사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 6 07- 05]
를 조사하고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 ·
탐구한다.
사 이웃 나라들 중국 일본 러시아 의 자연적 인문적[ 6 07- 0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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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7.

시행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2019. 7. 2.] [ 29936 , 2019. 7. 2.,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8.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 경기도조례 제 호 제정[ 2016. 2. 24.] [ 5166 , 2016. 2. 24., ]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통일 한국의(8)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사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6 08- 04]
주체 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 , , , )
다.

제 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 조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3 ( ) 2 2 " "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1. (

다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2. 1 직계비속( )系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밑줄 필자 강조( : )
기존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되어 있었음.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1 ( )
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 이란 년 무렵부터 년 월 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2 ( ) " ” 1860 1945 8 15 ,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 조에 따른 그 친, 777「 」

족으로 현재 경기도 이하 도 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 .
제 조 적용대상 이 조례 제 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3 ( ) 4① 「 」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이 조례 제 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기도민 이하 도민 이라 한다 이 아닌 고려인 동8 ( “ ” )②

포를 대상으로 한다.
제 조 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4 ( ) ( “ ” ) ·
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5 ( ) .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1.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2.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4. ·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5.
고려인 주민의 자치 단체 설립 지원6.
도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7.
고려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8.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9.
도내 고려인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10. , ,
의료지원 사업11.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12.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3. 밑줄 필자 강조( : )

제 조 위탁 도지사는 제 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6 ( ) 5①
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 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1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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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9.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고려인동포법( : )

시행 법률 제 호 타법개정[ 2013. 3. 23.] [ 11690 , 2013. 3. 23.,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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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 서울 지학사(2019), 6-1 , : .

곽동근 임영상 고려인 동포의 귀환 과 도시재생 안산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역사문· (2017), ‘ ’ : ,

화연구, 64, 175-211.

곽희정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재 개발 방안 다문화교육연구(2017), , , 10(2), 1-24.

구경남 세계시민교육의 역사교육적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018), , , 18(23), 501-518.

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포상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7 ( ) .①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2 .③ 「 」

제 조 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8 ( ) ①
예우할 수 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 」

제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 ( ) .

제 조 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1 ( )
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2 ( ) 고려인동포 란 년 무렵부터 년 월 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 " 1860 1945 8 15 ,
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 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777「 」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밑줄 필자 강조. ( : )
제 조 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3 ( )
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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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범주화와 다문화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

이 범 희

청주중앙초등학교 교사

들어가며.Ⅰ

년 정부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의 반2018

대 여론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예멘 난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설들이 난.

무했고 대중의 이슬람 다문화 혐오 현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난민 수용을 옹호하던 연, .

예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기도 했다 이는 다문화 특히 이슬람 국적과 제 세계 출신. , 3

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안과 공포 혐오를 표현하는 현상이었다 물론 년 현재까지, . 2019

예멘 난민으로 인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년 월 야당 대표 황교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자고 발언하2019 6

여 국민적인 공분은 사게 됨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지탄의 발언들이 언론

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정.

정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바로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차별

에 있다 명시적 차별은 일종의 뻔뻔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 (Fiske & Taylor, 2010)

대 서구 사회에서는 일종의 금기이며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며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로 금기이다 이에 대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자발적.

인 스피치 코드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문화 현상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보여주지만 분노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 표면적인 해석은 다문화 현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이 양립하고 있다는 다소 낙관적.

인 기대감의 표출이라면 다른 해석은 명시적 차별에 대한 분노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언명령의 표출인지 혹은 사회적 금기에 대한 지탄을 회피하기 위한 가언명령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론부터 논하자면 해석의 결과는 아쉽게도 후자인 사회적 금기에 대한 일종의 도.

덕적 가면 쓰기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반다문화를 지지하는 여론을 통해 반추해 볼.

수 있다 그간 다문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집단이고 소수 의견일.

거라 생각했던 이들의 견해는 허위로 판명되었다 김지영 황경아( , 2017; , 2017; Latour, 2017).

예상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 현상에 반대한다 하지.

만 다문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가 반다문화 현상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인지 혹은 결? ,

코 용인할 수 없는 외집단 동화에 대한 대중들의 합리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이범희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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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업현장의 고도화와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

인구유입은 경제적 국가적 원인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이미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들에· ,

대한 공생 역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집단과의 융합에 대한 태생적 거부감 혐. ,

오와 허위로 얼룩진 반다문화로는 우리 사회의 집단갈등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다문화.

인들이라 범주화되는 이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머물다 갈 대상으로 판단할지

의 여부에 선행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다고 여기는 인권이다 그리고 인.

권과 관련한 기본 전제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다문화 현상 및 다문화,

인을 대하는 대전제가 되어야한다.

외집단 차별은 일반적으로 차별을 행동적 요인 편견을 심리적 요인 고정관념을 인지적 요, ,

인으로 분류하여 연구되어왔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은 차별을 예측하고 억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외집단 특히 인종에 대한 차별 연구의 시작은, Adorno(Adorno

의 미국사회의 이민자와 유태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et al, 1950) .

종 차별에 대한 연구의 틀을 갖추게 하고 후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다Allport

는 인종 간의 긍정적인 접촉과 협동은 서로의 편견을 완화시켜준다(Fiske, 2000). Allport(1954)

는 접촉가설을 내세운다 이후의 연구들은 년대 까지 인지적 능력과 고정관념과의 관계를. 1980

입증하는 것들이 주류였고 년대부터는 인지능력과 동기와의 관계를 통해 고정관념과 편, 1990

견이 발생하는 과정을 입증하는 것들이 주류였다 그리고 년대 까지는 고정관념을 억제하. 2010

는 노력과 고정관념 및 편견의 두뇌 및 신경과학적 작동원리를 밝히는 분야로 확장하였다

국내에서도 년 다문화 가정 지원법이 재정된 이후 다(Fiske, 2000; Fiske & Taylor, 2010). 2006

문화 인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 서구의 이론.

들을 도입하거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국내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연구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는 않다 대부분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

측정의 하위 요소로 연구되어져 왔다 비록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문화 인.

및 비 다문화 인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극복해야할 문제점도 존재한다 열.

거한 이론들은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예컨대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상관,

관계 구정화 초등학생의 비판적 사고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문성 외( , 2015), ( , 2017),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 김경은 외 박선웅 등을 통해 변인( , 2012; , 2013)

들의 중요성은 밝혀주고 있지만 정작 고정관념과 차별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왜 그런 경향히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지과정을 밝혀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고. .

정관념의 형성 및 적용에 대한 인지과정을 밝혀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이다.

그렇다면 왜 고정관념인가 이는 첫째 아동의 인종에 대한 사회인지와 관련이 있다? .

과 에 따르면 아동의 인종에 관한 범주화는 성별 차이보다 유연성이 크다Gelman Rhodes

유연성이 크다 는 의미는 아동이 그림 카드를 나열하고 같은(Rhodes & Gelman, 2009). ‘ ’

종류끼리 범주화할 때 시각적으로 유사한 같은 인종끼리 묶기 보다는 상황 및 주제에 따라

범주화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학령기 이전에 아동의 인종에 대한 인식이 성별보다 비중이 작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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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종 역시 범주화에서 중요한 기준 속성임을 뜻하기도 한다(Bar-Haim et al, 2006;

인종에 대한 아동의 범주적 기준Diesendruck et al, 2011; Kelly et al, 2007, Gowasmi, 2015).

으로써 중요도는 세 이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종이 혼재된 공간에서 생활할수록 아동에10 ,

게 있어서 인종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Bigler & Liben, 1993; Bigler, 1995; Bigler et al,

또한 아동의 성별 및 인종에 대한 범주화의 오류는 대상에 대한 고1997; Pauker et al, 2010).

정관념을 야기한다(Doyle & Aboud, 1995; Bigler & Liben, 2006; Bigler & Liben, 2007;

둘째 고정관념은 인식 대상에 대한 실패Comenius, 2003; Devine, 1989; Dovidio et al, 1986).

와 부정적 결과들 그리고 차별적 행동을 예언해준다 아프리카 계 미국, (Boucher et al, 2014).

아동의 성적에 부정적인 예측을 함으로써 성적 하락을 가져오기도 하며(Steele & Aronson,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을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실제 주행에서 문제를 야기하기도1995),

하며 학교 현장에서 이민자 출신 아동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은 그들의 적(Moe et al, 2015),

응과 성적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O’brien et al, 2008; Glock et al, 2013; Glock

고정관념은 대상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나 안면 인식을 방해하기도 한다et al, 2017). (Bartlett,

1932; Bigler & Liben, 2006, 2007).

상기의 내용은 고정관념은 차별을 야기하는 극복해야할 대상이며 사회 인지 특히 범주화의,

과정에서 비롯됨을 파악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범주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고정관념을 극복할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고정관념의 형성.Ⅱ

고정관념의 형성은 용어정의에서 과정을 반추해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의 일반적 정의는.

집단에 대한 범주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인지편향의 일종 이다 정‘ ’ (Fiske, 2000).

의에서 주목할 점은 집단 범주화 자동적 등의 개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첫‘ ’, ‘ ’, ‘ ’ .

째 집단 이라함은 개인 간의 인식을 사회문제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집단에 대, ‘ ’ . ,

한 인지편향이 고정관념이며 대상의 특성을 지각하고 범주화 할 때는 개인적 속성이 아닌 범

주적 속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왜 대상을 범주화할 때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자기 범주화 이론과 자.

긍심 이론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체성 이론 이다 둘째 범주화 는 특(Social Identity Theory) . , ‘ ’

정 대상을 범주의 사례로 받아들이는 인지과정의 일종 신현정 또는 고정관념 그 자체( , 2011)

이다 하코다 유지 외 범주화는 고정관념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개(Macrae et al, 1994; , 2018).

인 마다 발달 수준과 유형에서 차이를 보인다(Bigler & Liben, 2006; Bigler & Liben, 2007;

Macarae et al, 1994; Gowasmi, 2010; Mandler, 2004a; Norenzayan et al, 2002; Liberman et al,

따라서 범주화가 개인 마다 다른 원인을 밝혀낸다면2017; Ji et al, 2004; Zarate et al, 1990).

고정관념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동적 이. , ‘ ’

라 함은 고정관념의 형성 및 적용에 대하여 개인의 의식 속에 개입할 물리적 가능성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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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나타낸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는 이루어지는 판단은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자동적이라는.

개념은 인지이론 일반에서는 자동화 로 명명하며 자동화에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고정‘ ’ ,

관념의 형성이나 적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상기의 해석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의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지각하는.

대상을 개인적 속성 보다는 범주적 속성 을 통해 범(Individual properties) (Categorical properties)

주화한다 그리고 대상의 행동에 대한 인상형성 및 가치판단의 원인을 개인의 소속 집단 즉. ,

범주적 속성으로 귀인 한다 개인은 귀인의 과정에서 한 가지 심리적으로 가정하는(Attribution) .

것이 있는데 바로 대상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재현은 본질적 특성이 발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즉 대상의 행동에는 생물학적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현상을 생물학적 본질주의. , ‘

이라고 명명하며 고정관념을 정당화하는데 관여한다 최종적으로 부정적으로(Essentialism)’ .

귀인된 인상은 고정관념으로 전환되고 유사한 대상을 만나면 숙고의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본 절에서는 대상을 범주적 속성으로 지각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는 사회 정. ‘

체성 이론 대상의 부정적 인상형성을 범주적 속성으로 귀인하는데 작용하는 본질주의’, ‘ ’,

그리고 대상에 대한 자동화 와 범주화 에 대하여 요소 별로 상세히 설명을 시도해 보‘ ’ ‘ ’

고자 한다.

사회 정체성 이론1. (Social Identity Theory)

집단이론은 과 제자인 의 자기 범주화 이론 과 자긍Tajfel Turner (Self-categorization theory)

심 이론 으로 대표되며(Self-Esteem Theory) (Bigler & Liben, 2006; Fiske, 2000; Fiske & Taylor,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집단 간 갈등은 대2010; Tajfel & Turner, 1986) .

상을 지각할 때 개인이 아닌 집단 즉 대상의 범주적 속성으로 지각해야 발생한다 사회 정체, .

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자존심 을 유지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Self-esteem)

체감을 추구한다 사회적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내집단으로 반대되는 집단을 외집단. ,

으로 규정하며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개(Tajfel & Turner, 1986).

인의 자긍심을 집단의 자긍심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존심이 고양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며 따,

라서 집단 내 하위 계층도 정체감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양시키게 된다 그리고 자긍.

심은 개인의 정서적 웰빙과 관련이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개인은 집단에 대하여 내집단.

이 집단의 긍정적 속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외집단은 내집단,

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특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과장하

여 범주화 한다 하지만 집단의 범주화에서 비롯한 자긍심 이론은 여러 가지 원(Fiske, 2010).

인으로 명맥을 유지 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지위가 낮은 사람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보.

이지만 내집단에 대한 편견도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였고 이해경 이수원 차별이 일시( · , 1994),

적인 자기 평가는 고양시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긍심을 고양시키지는 못했다(Oakes &

Turner; Rubin & Hewstone, 1998).

자기 범주화 이론은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자긍심에 관한 예언을 제외하고 인지적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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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Turner, 1987; Fiske & Taylor, 2010).

회적 정체성이 집단 간 행동을 결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즉 자,

신을 어떤 집단의 맥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내집단에 위치한 행동이 발현되며 긍정적인 정

체감을 얻게 된다 즉 개인의 범주는 상황 맥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며 예컨대 복수의 선. , ,

택이 있는 범주적 속성에서 수학여행에서 다른 지역 학생들과 조우하게 된 아동은 성별에 따

른 범주 보다 지역에 따른 범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범주화를 통해 내집단 편애 혹은 내(In-group Favoritism)

집단 편파 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해경 이수원 내집단 편애는 개인과 집(In-group Bias) ( · , 1994).

단 간의 동일시를 과장하여 범주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집단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비록 내집단 편애가 내집단에 대한 과한 애착을 보이는 편파적인 현상이지만 외집단.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내집단.

에 강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집단에 긍정적 특질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과장

하여 추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특질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과장하여 추정한다 즉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동일시 현상은 외집단의 특질을 과장.

하여 범주화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Brewer & Brown, 1998; Linville

et al, 1989; Judd et al, 2005).

사회 정체성 이론이 고정관념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첫째 개인은 자신의 정신,

적 웰빙을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적 정체성에 귀속 시킨다 둘째 대상을 지각할 때도. ,

집단적 속성이 개인의 특성을 대표할 것이라 여긴다는 점은 집단에 대한 동일시 현상과 관련

이 있다 셋째 내집단 편애와 집단 동일시 현상으로 인한 범주화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

인식을 형성하게 만든다 특히 동일시는 외집단 구성원의 부정적 특질을 해당 집단 전체가 공.

유한다고 과장하여 추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질주의2. (Essentialism)

본질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간다 하지만 본.

발표문에서 적용되는 본질주의는 생물학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

물학적 본질주의는 범주의 구성원에게 같은 종 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공(species)

통점이 있다는 신념이다 예컨대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와(Hirschfield, 1996). ,

같이 성장과정에서 외형이 완전히 변하지만 인간은 그들이 같은 존재임을 쉽게 파악한다 또.

한 진돗개 삽살개 치와와 등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을 같은 종 으로 판단할 수 있게, , (Species)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상기한 예는 모두 지각 대상들 간에 같은 범.

주에 속하게 하는 공통점 즉 본질 이 있으며 인간이 대상의 범주화를 정당하게 하는, (Essence)

기제로 작용하게 한다(Gelman & Hirschfield, 1999).

본질은 세 가지 형태로 재현된다 첫째 범주(Gelman & Hirschfield, 1999; Hirschfield, 1996). ,

적 본질 은 범주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점이자 핵심 속성이다 둘째 인과적(Sortal Essence) . ,

본질 은 사회적 범주의 재현 에 원인이 되는 권력 상호작용 발(Causal Essence) (Represent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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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과정 등에 관여하며 범주 구성원의 재현이 왜 현재의 모습인지를 설명해준다 셋째 이데, . ,

아적 본질 은 현실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플라톤의 이데아적 특성을 지닌(Ideal Essence)

다 예컨대 가치 중 옳음 에 대한 본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Correctness)’ .

본질주의는 인간에게 생물의 성장기 개념의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때로는,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는데 바로 인종 민족 성별 등 자연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신하는, , ,

데 기여하기도 한다 본질주의는 인간을 지각적 유사성에 의해 범주화하는 것을 정당화 하고.

지각적 특성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특성 성별 피부색 유전 인종적 차이 등 에 본질이 있다고( , , , )

믿게 하며 사회적 범주 성별 인종 민족 등 를(Bigler & Liben, 2006; Fiske & Taylor, 2010), ( , , )

관통하는 범주적 본질이 있다고 믿게 하여 고정관념을 정당화에 기여 한다(Bastian & haslam,

즉 본질주의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이들을 강화 하2006). ,

는 방식으로 작용한다(Haslam & Rothchild, 2000).

그렇다면 인간은 왜 본질주의를 통해 대상을 범주화하는가 인종에 대한 범주화에서 생물?

학적 차이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유전적 차이는 종족 간의 차이보다 종족 내에서의 차이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에 의한 인종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Cosmides et al, 2003).

게 범주화 특성으로 작용한다 또한 본질주의는 철학적 본질주의처럼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

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생득적인 경향이 더 크다 민속생물학과 인지발달론은 인간, .

이 선천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준다.

첫째 민속생물학에서는 선사시대에 인간의 사회성이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본질주의를 체,

득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인간은 수렵과 채(Cosmides et al, 2003; Gil-White, 2001).

집의 효율성 때문에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기 시작한다 집단생활은 사회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내집단과 외집단을 출현시키기도 하였다 내집단은 외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개인적 속성을 중.

심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외집단 특히 다른 인종 및 민족과의 조우는 그렇지 않다 다른 인종, .

과 민족의 분류에는 외향적 차이를 바탕에 두고 범주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사시대의 인.

간은 외형적 특징이 집단을 구분해주는 본질이라고 믿게 되었고 진화에 의해 여전히 남아있,

게 된 것이다.

둘째 인지발달론에 의하면 아동은 유아기부터 본질주의를 통해 개념을 습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자연 범주 에 대한 개념발달은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특징들의. (Natural Kind)

집합을 설명해주는 인과 설명 관계에 대해 아동들이 암묵적으로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의해 부/

분적으로 좌우된다 여기서 언급한 암묵적 이해 가 본질주의를 의미한다(Goswami, 2010). ‘ ’ .

은 학령기 이전의 아동이 동물들의 사진을 범주화하는지 분석을 통해 아동이 대Gelman(2004)

상을 범주화 할 때 범주를 대표하는 본질을 통해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인지 자동화3.

는 고정관념을 다소 의도적인 집단 간 갈등의 결과 발생하는 뻔뻔한 고정관념과 명시Fiske

적 차별이 완화된 현대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미묘한 고정관념으로 분류하고 그

중 특히 미묘한 고정관념을 1)역치하 혹은 완전자동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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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론 뻔뻔한 고정관념 역시 범주화의 과정에서 자동화가 이루어(Fiske & Taylor, 2010).

지고 미묘한 고정관념에서도 적용의 과정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 자동화 현상

을 고정관념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인지 자동화는 고정관념의. ,

형성 과정과 고정관념의 적용 등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지 자동화의 원인은 인지 효율성 또는 경제성과 관련이 깊다 는 인간의 인지. Rosch(1978)

적 특성 중 인지 경제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동시에 방대한 정보들을.

통제하기 어렵고 기억 속에 저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인지능력의 한계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지경제성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녀의 인지 경제성에 대한 골자이다 인지 경제성의.

추구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지 자동화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다 인지 자동화는 인간에게 몇 가지 이점을 안겨준다 대표적으로 범주화(Macrae et al, 1994). .

에 과정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식하는 대상을 매번 새로이 정의해야하

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신현정 예컨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침에 만나( , 2011). ,

게 되는 비둘기를 보고 개체마다 새로이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인지자동화는 이미 범주화가 끝.

난 대상이나 익숙한 대상에 대한 처리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대상에 대한 처리 속도와,

기억으로 전이를 빠르게 처리 해준다(Quinn et al, 2009; Freeman & Ambady, 2009; jones &

Fazio, 2010).

문제는 인지 자동화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숙고의 과정 없이 대상을 자동적으로 판단

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 범주에 대하. Fiske

여 범주적 속성 특히 성별 인종 나이 등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통해 대상을 범주화 하는 경, ,

향이 강하다고 한다 예컨대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에서 일화들을 보면 말을 하지 않으면 중. ,

국인인지 혹은 일본인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를 보라 앞으로 그들의 출신국을 알게 된 사람.

은 해당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 외국인이라는 단서가 계속해서 활성화 된다 즉 범주 활성. ‘

화 가 이루어진다 물론 범주 활성화가 매순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인간은 생각’ .

보다 개인적 속성 보다는 이미 활성화된 외국인이라는 범주적 속성을 통해 대상을 지각한다.

그리고 범주가 활성화 되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처리

하는 데 적은 인지용량을 요구하게 된다 인지자원이 부족할 때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고정.

관념에 일치하는 정보 보다는 불일치하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할당함으로써 인지 경제

성이 발휘된다 고정관념의 적용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응집성 있는 인상에 우선권을 두.

기 때문에 불일치에 매달린다 그런 다음에 동화시키는 데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였던 불일.

치 정보를 기억해 내게 된다 그렇지만 설명을 하였거나 아니면 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불일치.

는 고정관념을 별로 훼손시키지 못한다 또한 고정관념 적용의 후기 단계에서 특히 인지부하.

가 클 때는 판단을 할 때 저장된 고정관념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Fiske & Taylor, 2010).

비록 인지 자동화가 필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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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수 있으며 고정관념 해소에 기여를 하

고 있다 예컨대 인식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과 동기를 부여하여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여 자.

동화를 억제한 경우 자동적 고정관념을 훈련을 통(Blair & Banaji, 1996; Macrae et al, 1997),

해 약화시킨 경우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자기초점(Kawakami et al, 2000), (Dijksterhuis & van

범주적 맥락을 개인적 맥락으로 치환하는 경우 등이Knippenberg, 2000), (Stewert et al, 2009)

있다 다만 고정관념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대체되지 않으면 기존의 자동화 억제에 대.

한 효과가 떨어지며 억제된 고정관념은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흑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즐기,

지 못하고 줄이는 현상에 대한 반동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까지 고정관념의 형성과 적용에서 작용하는 사회 정체성 이론 본질주의 인지 자동화, ,

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하지만 고정관념 형성의 핵심 기제인 범주화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

범주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에 따라 발달 수준과 유형이 다르며 이는 본 발표문의 연구

문제이기도하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범주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

구는 대부분 연령과 성별 같은 생득적 요인들로 편중되어 있는데 문화가 끼치는 영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하코다 유지 외 따라서 다음 절은 범주화와 문화( , 2018).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범주화와 문화.Ⅲ

범주화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핵심기제이다 범주화의 자동화를 고정관념 그자체로 파악하.

고 있는 견해도 있다 그간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들은 개념을(Macrae & Bodenhausen, 2000).

대상으로 자연범주와 인공범주에 대한 아동의 범주화 발달 및 유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

었고 이후 아동의 범주화 특성은 대상의 지각에 관한 인지적 측면에서 집단 간 갈등과 차별,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범주화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고정관념의 연구에서 위기.

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로 영역 일반성 대 영역 특수성 의 문(Domain General) (Domain Specific)

제에 빠지게 된다 즉 맥락과 관찰 대상의 특성과 무관하게 인간의 범주화 능력의 차이가 고. ,

정관념을 유발한다는 영역 일반적 접근과 대상의 사회적 특수성과 여러 범주의 기본 수준 중

인간과 사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영역 특수적 접근 간의 대립이 발생한다 또한 근래에.

재기되는 주장들은 범주화 유형과 발달이 보편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사고에 대한 문화적 요

소로 인하여 회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범주화의 유형을 발달론적.

접근에서 서술하고 이후 영역 일반성 대 영역 특수성에 대하여 논하겠다 또한 범주화에 문, .

화적 요소가 미치는 양상들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범주화의 발달1.

아동들은 생후 초기부터 대상의 특징들 간의 관계를 탐지하고 환경에서 규칙성을 추출해,

내고 조건 확률을 학습하고 인과적 사고를 하며 관계적 유사성을 지각하고 유추하는 능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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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자기 주변의 개념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 그리고 개념의 발달은 범주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범주화는 지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지각과 개념은 지식의 습득 과정. ,

을 반추하면 서로 얽혀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주화는 세상에 관한 믿음이기도하기.

때문에 개념발달과 지식 습득에서 중요한 인지적 기능이다 영아기 아동의 범(Goswami, 2010).

주화는 초기에는 지각적 유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Rosch & Mervis, 1975; Rosch et al, 1976).

영아기 아동은 대상의 범주적 특성 보다는 외향적으로 유사한 것들끼리 범주화를 시도한다.

이들은 비단 인공 범주뿐만 아니라 자연범주 동물 식물 사람 등 역시 구분해 내기도 한다( , , )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조건만 적절하게 형성(Arterberry & n Bornstein, 2001). .

하면 영아기 아동도 성인과 같이 지각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개념적 지식에 의한 범주화도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은 동물모양 가구와 실제 동물을 그림으로 표현한 평(Pauen, 2002). Pauen

가지를 제시하고 아동이 어떤 식으로 범주화 하는지 관찰하였다 결과는 아동이 지각에만 의.

존해서 범주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상의 결과들은 영아기 아동.

의 범주화는 지각적 범주화와 개념적 범주화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아동의 범주화는 이후에 또 한 번 발달을 거듭하게 되는데 바로 분석적 범주화(Taxonomic

과 주제적 범주화 의 습득이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전Categorization) (Thematic Categorization) .

아동은 주제적 범주화의 양태를 보인다 주제적 범주화란 지각하는 대상이(Blaye et al, 2001).

나 개념을 범주적 속성 또는 지각적 유사성이 아닌 연상되는 기능이나 심상 위주로 묶는 것

을 이른다 예컨대 칫솔 물컵 치약 등과 같이 지각적 유사성이 없는 것끼리 묶는 것을 이른. , , ,

다 하지만 개념적 범주화와 마찬가지로 학령기 전 아동 역시(Lawson & Chang & Wills, 2016).

주제와 조건을 제시 하면 분석적 범주화를 보이기도 한다 분석적(Nguyen & Murphy, 2003).

범주화란 사물에 대한 범주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범주 내 위계를 바탕으로 범주화하,

는 경향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분석적 범주화는 학령기인 세 이후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12

하다 하지만 아동이 성인보다 잘 아는 범주들 예컨대 아동은 공룡이나 식물에 관한 지식이. ,

매우 해박하여 성인과 유사하게 분석적 범주화를 보이기도 한다.

상기한 아동의 범주화 발달 유형들은 선행하는 단계들의 특성을 없애버리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유형들을 모두 유지하되 다만 상황과 맥락에 맞게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 .

재 열거한 범주화 유형들은 언어적 개념을 대상으로 하며 지각자가 속한 사회적 특수성이 결

여되어 현실에서 지각하는 대상인 사회적 범주 성별 인종 민족 연령 등 에 대하여 어떻게( , , , )

범주화를 하는지 설명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영역 일반성 대 특수성 그리고 사회적 범주화2.

아동의 범주화 발달의 양상은 지각적 측면에서 실제 대상 보다는 텍스트 혹은 그림을 대상

으로 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인식의 주체를 인공적인 환경에 위치함으로써 실제성이 다.

소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실제 사회라는 맥락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실세계에 범주화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 예컨.

대 아동의 범주화 유형 중 주제적 범주화와 분석적 범주화의 차이가 고정관념 연구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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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로 대표되는 인지 능력의 영역 일반론 자들의 연구에Bigler, Aboud

응용되어 고정관념 연구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와 동료들은 와 를 영역. Rutland Bigler Aboud

일반론 자로 규정하고 영역 일반론의 견해가 실생활에 전이되기에는 상황적 맥락과 다양한

사회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비판한다 예컨대(Rutland et al, 2010). , Bigler(Bigler &

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 기술 의 발달이Liben, 1995; Bigler & Liben,2006) (Classification Skill)

성별과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의 분류기술은 인종이 나열된. Bigler

카드를 고정관념 없이 개인적 속성에 근거하여 나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하지만 카드를 나.

열하는 기술의 습득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개

선을 단순한 분류기술의 향상의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실세계에서 아동은.

카드를 분류하는 기술을 통해 인종에 대한 범주화를 하기 보다는 지각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범주적 특성에 의해 범주화를 한다 따라서 그녀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와 동료들은 상게서에서 등의 그룹강령과 도덕성도 인지의 변. Rutland Nesdale

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연구 성과를 언급하며 차별 및 고정관념의 접근은 영역 특수성을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역 특수성에 대한 언급은 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여러 분야. Rutland .

에서 영역 특수적인 접근들이 이루어 졌고 특히 인지에 관해서는 사회인지 로 명명하기도‘ ’

한다 사회 인지의 영역인 사회적 범주화 은(Fiske & Taylor, 2010). ‘ (Social Categorization)’

일반적인 범주화와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실생활에서 접하는 인간을 지각의 대상으로 한다. ,

는 점 둘째 범주화에서 고려되는 대상의 특성은 개인적 속성 와 범주적, , (Individual Properties)

속성 라는 점 셋째 범주화의 과정이 자동적이라는 것에 따른 인지편향(Categorical Properties) , ,

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주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

서는 앞으로 범주화를 언급할 때는 사회적 범주화를 의미함을 명시해 두겠다.

아동의 사회적 범주화는 영아기 부터 시작한다 영아기의 아동은 출생 직후부터 성인의 표.

정과 행동을 구분하고 모방하기 시작한다 행동에 대한 모방은 사회(Meltzoff & Moore, 1983).

인지의 기초가 되는 마음이론 의 발달에 기여한다 마음이론은 타(Premack & Woodruff, 1978) .

인이 관찰자의 기대에 맞게 행동한다고 믿는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상을

지각하게 한다 마음이론과 모방을 통해 아동들은 인식 대상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고 감정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인지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범주 성별 인종 및 민족 연령. ( , , )

에 대한 학습은 아동의 사회적 범주화의 수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인.

종과 성별을 범주적 속성으로 삼는 원형 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와 타(Prototype) ‘ ’ ‘

인 을 범주화 한다’ .2) 아동에게 있어서 단일한 인종이 모인 공간에서는 성별에 의한 사회적

범주화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앞서 제시했듯이 성별은 인종이 혼재한 상황에서도 저연.

령에서는 인종보다 강하게 범주화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연령이 발달할수록 아동의 범주화.

는 성별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범주적 속성 성별 인종 민족 연령 등 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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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 다만 사회적 범주의 인지적 특성 특히 시각적 정보는 여전히 아동. ,

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혼재되어있을 경우 인종은 다시 범주적 속성의

단서로써 최우선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수 대 소수로 뚜렷하게 구분지어질 때는 시각적 특.

성이 도드라져 라벨 이 붙음으로서 범주적 속성으로 범주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더 증(Labeling)

가 시킨다(Bigler & Liben, 2006).

아동의 사회적 범주화는 상기한 대로 발달하며 로 대표되는 인지발달론자들의 견해는Piaget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일반적인 양상으로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

했다 하지만 과 동료들의 연구는 그러한 경향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아동을 포함한 인. Nisbett

간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촉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문화가 작. ,

용하여 발생하는 권역별 인지 유형의 차이의 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범주화 연구에

다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문화와 인지 특히 범주화는 문화의 다양성과 변이 가능성 그리고. , ,

통제가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주제로 여겨진다.

사회적 범주화와 문화3.

과 동료들은 세기를 지배하던 서양철학 특히 영국의 로크 흄 등의 주장은 인간의Nisbett 20 , ,

사고과정은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 동료들의 시도는 서양을 기준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르다면 열등한 것으로Nisbett

인식하던 인종주의 식민주의적 편견에 대한 반기이기도 하다 그들에 의하면 동 서양의 사· . ·

고방식의 차이는 문화 의 차이에서 기원하며 각 각의 사고유형은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 ’

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서술에 앞서 먼저 문화의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개념의 모호함을 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정의는 다양하여 일치된 결과를 찾기가 어려워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변이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 ‘ ’

서 정의한 문화의 유형을 기준으로 향후 서술할 문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문화의 정의는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째 교양으로서 문화 둘째 진보로서, , ,

의 문화 셋째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서 문화 넷째 상징세계 생활양식으로서 문화 등이다, , , , , .

본 발표문에서 다루는 문화는 넷째 상징체계 생활양식으로서 문화에 해당하며 상징체계란, ,

인간이 소통하는 바탕으로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생활양, , , ,

식은 이들을 적용하여 영위하는 인간 삶의 방식이다.

과 동료들은 일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대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을 동양 문화Nisbett

권으로 고대 그리스와 주변국을 서양 문화권으로 분류한다 고대 중국의, (Nisbett et al, 2001).

지형적 특성은 농경에 유리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단 및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농경생.

활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집단의 중요성이 높아져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 또한 집단의 중요성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위에 두게 됨으로써 사후확증 편향.

(Hindsight-Bias)3)에 취약해 진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섬에 위치해 있다는 지형적 특성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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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복에 의존하도록 생활방식이 변경된다 특히 무역은 그리스 인들로 하여금 집단보다는. ,

개인이 중시되는 사고방식을 지향하게 만든다 또한 집단 보다는 개인이 중시되는 경향은 근.

본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4)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고대 중국과 고.

대 그리스가 해당 지역에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한 환경에 따른 생산방식의 차

이로 지금의 문화적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과 동료들의 골자이다 물론 문화권을 분Nisbett .

류할 때 문화 내적인 차이 예컨대 동양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적 관념적 차이에 대한, , , ·

고려들이 다소 세밀하지 못하다는 점과 환경결정론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지만 이들의 시도는 이후 다양한 접근과 변이를 통해 문화와 사고방식의 관계에 대한 설

명에 기여하고 있다.

몇 몇 성과를 제시하면 문화와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중 사고방식이 인종적 특성이 아닌,

문화적 특성임을 증명하는 연구가 있다 와 동료들은 언어가 범주화에 미치는(Ji et al, 2004). Ji

영향력을 밝혀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 대만 한국 인 미국인의 범주화 유형을 분석한, , ( , ) ,

결과 인종에 관계없이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개인은 분석적 범주화(Taxonomic

를 아시아 계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개인은 주제적 범주화Categorization) (Thematic

을 선호하였다 또한 문화가 대륙별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Categorization) . ·

적 특성과 적응방식에 따라 문화권 내에서도 차이가 남을 설명해 주는 연구들도 있다 예컨.

대 와 동료들은 미국과 일본의 자연환경의 차이가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Miyamoto

밝혀냈다 와 동료들은 일본의 훗카이도 지역이 미국과 유사한(Miyamoto et al, 2006). Kitayama

개척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형태에 착안하여 훗카이도 인들이 다른 일본인들과 사고방식

에서 차이가 있으며 미국인들과 그 방식이 유사함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문화권 간의 차이가 야기하는 변인도 크지만 문화권 내에서의 차이도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인종끼리도 국가의 문화에 따라 사유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며. , ,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문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문화의 국가 내적 차이에 주목하여.

와 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아동Rhodes Gelman(Rhode & Gelman, 2009)

이 인종에 대하여 사회적 범주화를 시도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

는 인종적으로 혼재된 정도의 차이와 사상 그중에서도 우파 권위주의, - (Right

와 관련이 있다 농촌의 사상적 배경은 우파 권위주의 이하 권위주의wings-Authoritarianism) . - ( )

적 경향이 더 강하다는 가정 하에 인종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한 결과 농촌이 인종을 자연 범,

주로 해석하고 유연성 이 떨어진다 인종에 대하여 자연 범주로 인식한다는 표현의(Flexibility) .

의미는 인종적 특성을 본질주의적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이며 유연성이 떨어짐은 인종적으로

모호한 특성을 지닌 외향 특성을 가진 사람을 지각할 때 한쪽 인종에 편향되게 지각한다는

점을 뜻한다 후속 연구에서 은 시각적으로 변별이 모호한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범주. Gelman

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순혈 백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흑인으로 범주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같은 범주화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바로 관습 과 권력 이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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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습이라 함은 미국의 인구 조사에서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을 흑인으로 명기하던 제도.

가 연 이후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2000 .

력이란 미국 내 백인 대 유색인종의 대립구도에서 권력이 약한 흑인 계 혼혈인이 자신을 오

히려 흑인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정서적 웰빙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Roberts & Gelman, 2015,

은 문화와 사회적 범주화에 두 가지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2017, 2018). Gelman .

첫째 문화와 사회적 범주화의 관계에서 문화의 하위요소 중 사상에 해당하는 권위주의가 작,

용하는 영향력이다 둘째 연구의 대상으로서 인종적으로 모호한 시각적 특성을 지니는 혼혈. ,

인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정리 및 향후 과제.Ⅳ

고정관념은 범주화의 결과로 나타난다 인간이 관찰 대상을 개인적 속성이 아닌 범주적 속.

성으로 지각하는 원인은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관찰 대상의 행동 특성을 부.

정적으로 귀인하는 까닭도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며 본질주의는 형성된 고정관념

에 확고한 신념을 심어준다 그리고 인지 자동화는 인간 인지의 불완전성으로 발생하며 고정.

관념의 형성과 적용에 모두 관여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회적 범주화는 문화의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본 발표문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과제를 설정해 보았으며 앞서 소개한. , Gelman

의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범주화 양상을 국내 초등학생을 통해 확인해 보고 그들의 고정관념

형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를 상술하면 국내의 일반 아동들이 혼혈인을 어떻게 범주화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작용하는 변인은 거주 지역의 보수주의 정도에 따라 혼혈인을 한국인으로 분류 하는,

지 혹은 외국인으로 분류하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범주화 하는 경향이 큰.

아동들을 지역 별로 표집하여 혼혈아동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겠다.

다문화 인 중 혼혈인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으며 주로 그들의 심리적 발달·

적 특성과 한국사회로의 동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국내 아동들의 인식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의하여 측정되고 있고 아동

의 정체성 교육을 국민성 접근에서 시민권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결론들이 주류를 이룬다 다.

만 앞서 서술했듯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은 아동의 인지 과정을 분석하지는 않으

며 변인과의 상관성 측정에 의존함으로써 결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아.

동의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아동의 인지과정을 밝혀줌과 문화

가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 논리적으로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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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문제 와 문제해결‘ ’ ‘ ’

정 호 범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머리말.Ⅰ

포퍼 는 평생을 문제 와 씨름하며 지낸 철학자였다 그는 년 월에 교

토상 수상 기념으로 행한 연설 문제들과 사랑에 빠졌더니 어느 날 철학자가 되어 있더라 에서 자

신을 철학자로 만든 것은 바로 문제 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스스로 철학자가 되려고 노

력하지 않았는데도 문제 에 빠지다 보니 어느새 전문 철학자로 진화되어 있었다고 회고한다

허영은 역 그리고 그가 년 서거하기 직전 연설문을 모아 펴낸 책의

제목이 이라는 점에서도 그가 평생 동안 문제와 그 해결에 얼마나 천

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삶은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허영은 역 포퍼는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를 거치면서 진화하고 진보한다고 본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늘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아주 복잡

하고 거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

회과를 포함한 여러 교과에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문제를 직접 학습 대상으로 삼는 문제해결학습이 널리 실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

제와 문제해결에 관하여 포퍼의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이 사회과 교육에 던져줄 수 있는 시

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이론에 터하여 사회과 수업을 재해석할 수는 없는지 나아가 그의 이

론을 사회과 수업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퍼의 철학에

등장하는 문제 와 문제해결 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과 이를 사회과

교육에 접목시켜서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러한 두 개의 연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개의 연구 과제가 제각기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의 과제 즉 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정호범

년 하계학술대회 분과201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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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다 포퍼가 말하는 문제 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가

실제로 해결했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가 말하는 문제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고찰할 것

이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문제해결의 과정 과 방법 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내용들과 사회과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사회과 수업에 적용하는 과제는 차

후 별도의 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문제 의 사례 유형 특성. ‘ ’ , ,Ⅱ

포퍼가 탐구하고 해결한 문제 의 사례1. ' '

가 포퍼가 최초로 가졌던 철학적 문제 무한 개념

포퍼가 처음으로 가졌던 철학적 물음은 무한 개념으로 세 되던 해에 그는 아버지에게

공간의 무한 개념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고 회고한다 그때 아버지는 삼촌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삼촌

을 통해 자신의 궁금증이 풀렸다고 한다 허영은 역 그 당시 포퍼는 뉴튼

의 우주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주워듣고 나서 우주 공간 가 유한하다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무

한하다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그에겐 무척이나 큰 고민 문제 거리였다 삼촌은 어

린 포퍼에게 숫자와 벽돌 무더기를 예로 들면서 무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즉 숫자의 열 이 계속

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벽돌 무더기에 하나씩 계속해서 더하더라도 우주 전체를 채울 수 없다는 점

을 애기하였다 포퍼는 삼촌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나 포퍼가 최초로 실패했던 철학적 문제 본질주의 문제

포퍼는 자신의 지적 발달 과정에서 철학적 논제에 관한 첫 번째 토론에서의 좌절감을 그

이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한다 그것은 포퍼가 열다섯 살 때 스트린드버그

의 언어와 그 의미 의 중요성에 관하여 아버지와 나눈 토론이었다 포퍼는 아버지

와의 대화 도중에 스트린드버그의 반계몽주의적 태도 즉 어떤 단어의 진정한 의미로부터 무

언가를 추출해내려는 시도 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언어와 그 의미의 중요성에 관해서 아

버지와 심각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즉 당시에 포퍼는 말의 의미 정의 의 중요성에 관한 논

쟁은 허울만 좋을 뿐이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포퍼는 말의 의미 특히 정의가 지닌 중요성에 관한 신념은 거의 보편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즉 열다섯 살 때 자신이 비판했던 스트린드버그와 아버지의

태도가 매우 일반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되었다 훗날

포퍼가 본질주의 라고 부르게 된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도 널리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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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퍼가 평생을 숙고한 문제 확률 문제

확률 문제는 포퍼가 평생을 두고 거듭 숙고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평

생 하이젠베르크 의 불확정성 원리에 내재된 주관주의와 양자 역학에 대한 이른바

코펜하겐 표준 해석을 비판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포퍼는 자신의 저서 탐구의 논리 에서 씨름했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훗날 자서전

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물리학에 있어 확률 진술의 시험 반증 가

능성 문제였다 두 번째 문제는 확률 진술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문제

는 다음과 같은 다른 두 가지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양자역학의 해석의 문제

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들의 내용의 문제이다 포퍼는 탐구의 논리 에서 확률의 관념에는

다수의 가능한 해석들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물리학에서는 빈도 이론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훗날 포퍼는 경향성 해석을 도입함으로써 이 견해

를 수정하였다

포퍼는 비트겐슈타인 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년 월 일 케임브리지대학

모럴 사이언스 클럽 의 정례 학술세미나에서 철학적 문제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귀납의 문제 무한성의 문제와 더불어 확률의 문

제도 거론되었다 이때 포퍼는 확률의 문제를 반증가능성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즉 확률을

어떻게 반증가능성의 이론 속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김태환 역

이를테면 철수가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할 확률은 분의 이다 라는 가설은 철수가 참석

하든 참석하지 않든 반증되지 않을 것이다 이 가설은 철수가 참석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불참하더라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이 가설은 철수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진술

이 아니며 단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가령 우리나라 추구대표팀이 월드컵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북

한이 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확률은 내가 세까지 살 수 있을 가능성은 여기

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확률이 세계 자체의 객관적 속성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

날 일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지의 표현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 자체

의 본질적 속성 인지 아니면 인간 한계의 산물 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김태환 역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포퍼는 우리가 확

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실제로 세계 자체

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세계 자체의 객관적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이렇게 포

퍼는 확률은 객관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포퍼는 확률이 이 세상에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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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반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본다 물론 반증가능성이 없는 확률 문제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문제 유형2. ‘ ’

가 이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

포퍼가 탐구하고 해결한 문제들은 대부분 이론적 문제 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탐구하거나 관심을

갖는 문제들에는 이론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문제 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중요성을 둘 다 지닌 문제도 존재한다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출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퍼가 제시한 문제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박영태 역

첫째 이론적 문제의 사례는 우주론에서 중력 이론을 검사하는 더 진전된 방법이 무엇이며 통일

장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진전된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론적 문제의

임무는 설명되지 못한 자연계의 사건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그러한 설명을

하는 이론을 예측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다

둘째 실천적 문제 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려는

의료과학의 노력이다 또한 가난이나 문맹 정치적 억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한 불안정 등과 같은 문

제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실천적 문제들이다

셋째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문제 의 사례는 인간의 면역체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실천적 문제 들은 그 문제 자체를 고찰한 이후에 이론화와 이론적 문제들로 나아가도록

한다 가령 우리는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과 싸우는 실천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면역체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면역학의 이론으로 그리고 거기서 항체 형성의 이론으로 나아갔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미해결의 문제들이 증가하며 그것들은 분화된다 우리의 지식이 성장할 때 그것들이 항상

분화되듯이 말이다 이렇게 볼 때 포퍼는 실천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이론 지

식 이 형성되고 이 이론은 또 새로운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통한 이론화 작업은 또 다른 이론적 문제를 낳게 되며 이의

해결 과정을 통해 이론은 확장된다

나 죽은 문제와 살아 있는 문제

포퍼는 이론을 이해하는 것보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 이 더 근본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는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죽은 문제 보다 살아 있는 문

제 와 씨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죽은 문제는 문제의 분석이나 좋은

해결책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문제를 말한다 이에 비해 살아 있는 문제 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해해야 하는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양자를 이렇게 구분했을 때 우

리가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은 문제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그 이상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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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어떤 살아 있는 문제와 씨름을 한 사람만이 어떤 문제에 관한 좋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사람만이 자신의 이해를 평가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퍼의 논의를 살펴볼 때 죽은 문제 와 살아 있는 문제 는 이분법적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문제 속에서 서로 관련을 맺으며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늘 살아

있는 문제가 내일 죽은 문제로 바뀔 수 있으며 죽은 문제에서도 살아 있는 문제가 언제든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죽은 문제든 살아 있는 문제든 양자는 과학적 이해를 위해 모두 필요하며 가치

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문제의 가치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인식론적 문제 존재론적 문제 방법론적 문제

포퍼는 수학자 브라우베르 가 직관주의 수리철학 분야에서 해결했던 세 가지 측

면의 문제들 즉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다

인식론적 문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직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시간에 관한 이론과 관

련된 문제이다 포퍼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직관에 관한 교설은 신화일 뿐 아니라 시간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특히 더 비판되고 교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지식에 대한 권위 있는

어떤 원천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원천도 각별히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도 적용된다 우리의 시간 직관은 변하는 이론들과 더

불어 변할 수 있다 가령 뉴튼의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그것과 다르다 입자 물리학에서의

시간과 광학에서의 시간은 다르다 즉 포퍼는 브라우베르의 주관주의 인식론과 직관주의 수

학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

존재론적 문제 이것은 수학의 대상들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에 대한 포퍼의

관점은 수학의 대상들은 세계 에 속한다 즉 애초에 우리가 그것들을 구성했으며 사유 내

용들은 그 대상들이 의도하지 않은 고유한 결론들을 수반하고 있다 우리가 구성하는 자연

수들의 수열은 소수들을 창조했으며 그 다음에 이 소수들은 우리가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문제들을 창출했다

방법론적 문제 이것은 수학 이론의 확실성 혹은 증명에 관한 문제로서 논리적인 문제

이다 포퍼는 정리를 증명함에 있어서 비판의 원칙이 강해야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론이 강한 비판이나 반박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론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포퍼 저술에 나타난 문제 의 특성3.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퍼가 말하는 문제 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유형도 매

우 다양하다 포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사태 를 문제로 보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생명체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로 범위를 넓힌다 그럼에도 포퍼 자신이 주로 탐구하고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주로 이론적 문제로서 과학적 지식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인식론 존재

론 방법론적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그의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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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과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포퍼가 논의했던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종결되는 것

을 볼 수도 없다 포퍼에 따르면 영원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 즉 모든 지식은 진리

에 가깝게 다가갈 뿐이며 잠정적이다 이렇게 포퍼는 생물학적 진화론 혹은 진화론적 인식론

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문제는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가 포퍼가 말하는 문제의 특

성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우선 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즉 문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살펴보

자 첫째 문제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거나 이론이 우리를 곤란과 모순으로 몰아넣을 때에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배경 지식에 따른 예측 과 우리의 관찰 혹은 관찰에 의해 주

장된 가설 이 충돌할 때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 지식은 성장

한다 즉 지식의 성장은 이전 지식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둘째 문제는 이론 사이의 상충 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즉 하나의 이론 내부에서

혹은 두 이론 사이의 상충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즉 포퍼는 이미 알려

진 지식 사이의 내적 모순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선이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과

학적 믿음에 의해서 문제가 등장한다고 본다 셋째 문제의 해결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문제

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로부터 앞으로 해결해야 될 새

로운 문제가 출현하게 된다 이 새로운 문제들은 원래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들이고 원래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대담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여기서 포퍼

가 생각하는 문제의 발생 은 주로 지식에 관한 문제 즉 이론적 문제 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인식론적 문제 와 방법론적 문제 에 해당하는 것

들이다

다음은 세계 과 관련하여 문제의 존재론적 특성을 살펴보자 포퍼는 우주나 세계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물리적 세계 세계 와 의식

상태의 세계 세계 가 존재하고 인간 사유의 객관적 결과들 세계 이 존재한다고 본다 문

제 는 이 중에서 세계 에 속한다 그러면 문제의 존재론적 지위는 무엇일까 즉 문제는 책

상과 의자처럼 실재적 인 것인가 포퍼는 그렇다고 본다 가령 책에 기록된 내용은 책상과

의자처럼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포퍼는 세계 을 본질적으로 인간 정신의 산물로 간

주한다 즉 세계 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다른 생산물 못

지않게 실재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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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퍼는 객관적 지식과 관련하여 세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세계 에

는 문제 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기 전에 의식되지 않은 채로 내재되어 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에게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문제 로 등장한다 가령 우리가 소수 를 발견한 다음에 소

수의 수열은 무한한가하는 유클리드의 문제가 등장했다 둘째 이런 의미에서 세계 은 자율

적 이다 즉 세계 에서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셋째 우리의 의식적인

주관적 지식 세계 은 세계 에 의존하고 있다 즉 주관적 지식은 언어로 형식화된 이론들 세

계 에 의존한다

이제 문제 와 이론 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포퍼는 문제와 이론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즉 문제는 항상 이론적이며 이론은 오로지 문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잠정적

인 해결방법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결국 양자의 관계

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즉 문제가 없으면 이론도 없고 이론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인간의

오류가능성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포퍼의 입장에서 이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

식은 문제 를 포함한다 한 이론이 내포한 문제에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 즉 문제해결의 시

도로 변형되거나 수정되어 여러 가지의 해결책들이 만들어진다 이때의 시도들은 임시의 가설

로 특징지어지는데 이 시도들은 비판 을 통해서 걸러지고 선택됨으로써 문제를 포함했던 이론

에 대치되어 남게 된다 이러한 대치의 과정은 살아 있는 유기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박은진 또한 포퍼는 어떤 이론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은 오직 주어진 문제 상황 과의 관계에서만

이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오직 이런 관계에서만 이론은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문제는 과학적 탐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제 는 탐구에 있어서 관찰의 관점과 방

향 그리고 범주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대담한 추측을 통해서 선택적

인 관찰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의 지침이 되는 추측 관심사 질문 예상 가설 은 바로 관찰

하는 사람이 품은 문제 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포퍼가 말하는 관찰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 계획적 능동적 수행을 통해 얻는 지각이다 이한구

외 공역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새로운 추측 이 등장한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진정한 추측이 나타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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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퍼의 문제해결 과정.Ⅲ

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문제해결의 기본 과정은 곧 지식 성장 과정 과 동일하다 즉 그가 말

하는 지식의 성장 과정은 의 과정이다 즉 처음에 문제 에 봉

착한 과학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추측 으로서 가설 을 설정한다 과학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가설은 잠정적 이론 이므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 는 제거되어

야 한다 오류가 제거된 이론은 비판적으로 수정되면서 새로운 문제 를 제기한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 바로 지식의 성장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문

제해결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지식이 성장 확장 발전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

정에서 기본적인 활동은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에 내포된 문제 를 제거하거나 해소하는 과정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포퍼의 지식 성장의 기본 모형 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교화 될 수 있

는데 가령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TTa EEa P2a
P1 TTb EEb P2b

TTn EEn P2n
그림 지식 성장의 확장 모형

이러한 확장 모형 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로서 많은 해결책들이 강구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잠정적인 해결책들을 제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이론이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가장 새로

운 문제를 산출할 수 있는 이론을 추적할 수 있다 가령 새로운 문제 가 단지 과거의 문

제 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잠정적인 해결책 에 대

한 반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잠정적 해결책이 얼마나 그 이론

의 문제 를 잘 해결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포퍼의 지식 성장 과정은 단선적인 과정이라기보다 그림 와 같이 나선형의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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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퍼의 객관적 지식 성장의 틀

이 틀은 반복 적용되는데 이러한 반복은 끊임없이 문제해결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이론

과 지식의 성장을 도모한다 즉 은 항상 과 다르며 은 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지식의 성장 과정이며 에서 으로의 진행은 추측과 반박의 연속이

다 이러한 객관적 지식 성장의 틀 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최초의 문제 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해결 시도 즉 이론 이나 가설 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세 번째는 비판적 검

토를 통한 시험 에 의해서 이론이나 가설에 대한 반증이 시도된다 달리 말하면 그 이

론은 오류 제거 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제들

과 새로운 사실들 을 만드는 새로운 지식이 생성될 것이다 이러

한 단계는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잠정적 해결 즉 이론을 시험하기 위하여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 번에 한 이론이나 해결만이 채택될 수도 있지만 앞

의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령 저출산 문제 나 고령화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은 하나가 아니라 매우 다양

할 수 있다 즉 하나 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책과 다양한 이론들이 관련될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잠정적 이론이나 해결책은 그것을 실행해보고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검증되어진

다 만약 그 이론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다면 오류 제거 는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잠정적 이론을 수정하기 위해서 채택된다 그런 뒤에도 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게 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것을 시퀀스 라고 부른다 만약 각 시퀀

스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문제는 또한 더 풍부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분석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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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밝혀야만 한다 그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문제

잠정적 이론 또는 잠정적 해결책

오류 제거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문제들

잠정적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상황의 결과 때문에 그리고 발견된 문제 를 해결하

기위한 잠정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된 오류 제거 의 결과 때문에 문제 는 문

제 과 다르다 이러한 경로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지식은 증대

된다 이렇게 은 지식의 역동적인 성장은 시행되는 문제들 불일치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적으로 대립되는 문제들에 의해 자극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논박 을 목표

로 하는 이 틀은 지식을 앞으로 진전시킨다 그리고 을 활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

한 믿음에 의문을 품게 하고 그들의 이론들을 수정하게 하고 새롭고 대범한 가설들을 만들

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성찰 하

려고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믿음 체계를 기꺼이 비판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포퍼의 문제해결 방법.Ⅳ

포퍼는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고 본다 즉 누구든 그가 흥미진진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면 그들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으로서 합리적 토론 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데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그에 대하여 제안된 다양한

해결책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다 결국 포퍼는 어떤 문

제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곧 합

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포퍼가 주장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비판적 방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포퍼가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탐구 방법 혹은 문제해결 방법은 크

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단기적 혹은 미시적인 과정을 거치는 시행착오 방법 과 가

설 연역적 방법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기적 혹은 거시적인 과정을 거치는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램 과 점진적 사회공학 이 그것이다 물론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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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들 사이엔 공유되는 점들이 존재한다 미시적 방법 에 해당하는 시행

착오 방법 과 가설 연역적 방법 의 논리가 거시적 방법에도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는 장기적

과정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거시적 방법 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 시행 착오 방법1. (1) :

포퍼는 자신의 저서 탐구의 논리 에서 시행착오 방법에 의한 지식의 성

장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의 방법이란 라마르크 의 훈련 이라기보다는

다윈 의 선택 을 의미하였다 이로부터 포퍼는 진화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회고한다

포퍼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설 을 추측하거나 시행 을 시도해봄으로써 문

제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퍼가 제안하는 방법에 따르면 우리가 추측 하

거나 예상 한 것은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추측과 예상이 얼마나 옳은 것인

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틀렸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이러한 포퍼의 입장은 비결정론 과 인간의 오류

가능성 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포퍼에 따르면 과학은 확실하거나 잘

확립된 언명들의 체계가 아니며 최종 상태에 다다를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전지전

능한 존재가 아니다 즉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 하며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다 다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포퍼는 모든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의의는 문제들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있

다고 보면서 시행착오 방법을 적용한 비판적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영태 역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잠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시된 해결책은 비판된다 만약 제안

된 해결책이 객관적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과학적인 것으로 배제될 것이다

제안된 해결책이 객관적 비판에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논박하려고 노력한다

즉 모든 비판은 논박을 시도하는 것이다

제안된 해결책이 우리의 비판을 통해 반박된다면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 해결책이 비판에 잘 견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수용한다 이때 우리는 논의

와 비판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과학의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치열한 비판에 의해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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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혹은 실험이다 이것은 시행착오 방법이 비판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포퍼는 과학의 진보 를 생물학적 혹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과학과 과학의 진보는 인간이란 종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으로 간주된

다 즉 변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험적 시행 이 이루어지는데 잘못 적응된 시행들은 제거되며

어느 정도 잘 적응된 시행은 살아남으며 그런 다음 유전된다 이러한 생물체의 진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시행착오의 방법 혹은 시행과 오류제거의 방법 을 통해 진보한다

이와 같은 적응 과정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들이 지속

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진보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게 된다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 가설 연역적 방법2. (2) : -

포퍼는 논리실중주의에서 내세우는 귀납 혹은 검증 의 방법은 과학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대신에 가설 연역적 혹은 반증

의 방법을 진정한 과학적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과학의 활동은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대담한 추측에 의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이론 혹은 가설이 제안된다

새로운 이론으로부터 테스트 가능한 명제 즉 기초언명을 연역한다

이론의 존립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테스트의 결과 즉 기초언명과의 일치 여부이다

반증의 인식론적 객관성을 고전적 연역논리인 후건부정식에 의해 보증한다

이론 선택이 행하여진다

반증의 시도를 견디어내지 못한 이론은 즉각적으로 폐기된다

반증의 시도를 견디어낸 이론은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은 과학은 사실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는 귀납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가 관찰하기 전에 갖고 있는 어떤 기대 혹은 기존 이론 이 있는데 이들과 실제 관찰 사이에

모순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모순된 상황이 곧 문제 이며 이 문제 상황으로부터 과학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도 역시 귀납주의자에 대한 반론으로서 새로운 이론은 어떤 논리적 과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담한 추측 을 통하여 제안된다는 것이다 의 테스트 가능한 언명은

상호주관적인 테스트의 기초언명이며 과학의 경험적 기초로서 수행한다 는 기초언명이 연

역되고 나면 이를 기초로 해서 이론에 대한 반증 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이론과 관찰 실험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이론은 폐기된다 에서 이론을 선

택하는 것은 오직 테스트에 달려 있다 테스트를 통과한 이론을 확증하면 그 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발견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무수히 거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고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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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의해 진리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 갈 뿐이다 포퍼는 이것을 진리에의 접근성

혹은 박진성 이라고 표현한다 즉 가설 연역적 방법

을 통해 반증을 시도하는 과정이 곧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포

퍼는 지식은 검증에 의해 참이 밝혀진다기보다는 반증에 의해 그 오류가 밝혀짐으로써 참에

가깝게 접근해가는 것으로 파악한다

포퍼의 반증가능성의 원리 는 처음부터 어떤 문장의 유의미성을

따지는 기준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구획의 기준으로

서 제시된 것이었다 이 원리는 간단히 말해서 과학적 명제는 경험적으로 반증가능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어느 경우에나 참인 명제이거나 경험적으로 반증될 가능성이 없는 명제는 과

학적 명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내일 공주에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 든지

내일 나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제는 언제나 참이며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박 불가능성 반증 불가능성

은 이론의 장점이 아니라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거시적 문제해결 방법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램3. (1) :

포퍼는 다윈주의 가 시험가능한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

램 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형이상학적 이라는 말은 다윈

주의 이론이 반증가능하지 않다는 의미 혹은 시험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적 관념들은 시험가능하진 않지만 비판은 가능하며 비판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형이상학적 이론들이 반증될 수 없고 시험

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의 학문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윈주의가 과학적

이론은 아니지만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진화론이 과학에 대하여 지니는 가치는 아

주 지대하며 특히 합리적 비판과 논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한편 포퍼가 생각하는 다윈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 혹은 추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진화의 계보 또는 진화의 역사라는 것이 존재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극

히 다양한 형태의 생명은 사실상 지극히 적은 몇 가지 형태로부터 어쩌면 단 하나의 유기체

로부터 유래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진화론이 있다 진화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가설로 구성된다

유전 자손은 부모의 유기체를 비교적 충실히 복제한다

변이 이 세상에는 작은 변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돌연변이이다

자연선택 이 세상에는 변이뿐만 아니라 전체 유전물질까지 제어하는 다양한 메커

니즘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오로지 작은 돌연변이만 퍼지도록 허락하는 메커니즘이 있

다 큰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치명적이며 따라서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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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 변이 서로 다른 경쟁자들의 존재 는 분명한 이유로 선택에 선행하지만 가변

성 변이의 범위 은 자연선택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위에서 와 독단적 사고 사이 그리고 와 비판적 사고

사이에는 긴밀한 유사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중에서 과 는 다윈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가정이며 은 포퍼가 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제시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매우 방대한 형태

의 진화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것을 시

사하며 진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진화의 점진성 에 관한 예

측은 의 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점진성은 이 이론의 핵심적 예측이며 유일한 예측이

다 즉 다윈주의에서의 돌연변이들 은 다소 우연적인 시행착오 전략

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자연선택 은 오류 제거 에 의해 그 전략들을 제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시적 문제해결 방법 점진적 사회공학4. (2) :

포퍼는 열린사회에 이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점진적 사회공학

을 제시한다 사회 발전 혹은 사회 진보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그의 과학방법

론과 인간 이해에 바탕을 둔 결과이다 즉 포퍼는 과학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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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속하는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지식의 확장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도 위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내재된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역 포퍼는 이렇게 사회 분야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와 오류제거의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는 그의

철학 사상은 사회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해 이성적 논쟁과 비

판적 논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 제도와 이론의 오류나 모순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

포퍼가 탐구의 논리 에서 지식의 성장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규명하려 했다면 이제 과

학의 진보 혹은 사회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그리고자 한다 포퍼는 이를 진화론적 인식론

이라 부르는데 과학의 진보나 사회의 발전이 생물의 진화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포퍼는 과학의 방법론적 메커니즘인 시행착오의 방법 이나

선택의 방법 을 정밀하게 만들거나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방법에 따라 전개되는 사회 발

전의 과정을 철학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이다 즉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과정 즉

생물학적 진화론 을 사회 발전의 과정에 대응하여 논의하려는 것이다

모든 생물체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도태 선택 적응을 통해 보다 적합한 방

식으로 진화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도 전체적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시행착오와 선택의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사회공학이 취하는 접근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이 전체로서의 사회

예컨대 보편적 복지 와 같은 것 에 관해 어떤 이상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

적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다 둘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의 조정과 재조정을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 즉 점진적 사회

공학은 부분적 이며 점진적 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제

도를 개선해나간다 이러한 점진적 사회공학과 달리 유토피아적 접근은 일정한 계획 과 청사

진 에 따라 사회 전체를 개조하려는 것이다 이한구 외 공역

포퍼는 점진적 사회공학과 관련하여 점진적 실험 과 사회적 경험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한구 외 공역 가령 극장 앞에서 줄을 서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사람을 가정해보자 극장에서 줄을 서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를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할 수 있다 그런 경험

을 겪은 다음에 그는 미리 인터넷 예매를 통해 시간도 절약하고 좌석도 미리 고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사회적 실험의 사례이며 우리는 점진적 실험을 통해 불편을 조금씩 해소해가면

서 사회적 환경에 쉽고 편리하게 적응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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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Ⅴ

이제까지 포퍼의 저술에 나타난 문제 와 문제해결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포퍼가 말하는

문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즉 학문 탐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 라는

말은 포퍼가 논의하는 문제와 대부분 동일하다 가령 경제 문제 나 교육 문제 라든지 아니

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들

은 모두 포퍼가 말하는 문제의 범주에 포함된다 포퍼가 말하는 문제의 대상은 이렇게 광범위

하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지만 그는 주로 과학적 문제 혹은 지식의 문제에 천착하였

다 즉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규명하거나 지식의 발견과 성장에 관한 이론을 정

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포퍼는 문제 자체보다도 이를 해결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해결 방법 등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는 과학은 문제 로부터 출발한다고 전제한다 문제가 없다면 과학의 진보나 개선도 어렵다는

것이다 포퍼의 관점에 의하면 과학의 진보나 지식의 성장 과정은 곧 문제해결 과정이기 때

문이다

포퍼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포퍼가 제시한 다양한 문

제해결 방법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미시적 방법 과 거시적 방법 이다 필자는

전자의 사례로서 시행착오 방법 과 가설 연역적 방법 을 그리고 후자의 사례로서 형이상학

적 연구 프로그램 과 점진적 사회공학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박은진 칼 포퍼 과학철학의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장하석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서울 미디어

김태환 역 비트겐슈타인과 포퍼의 기막힌 분 서울 도서출

판 옥당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역 칼 포퍼 서울 아산정책연

구원

이한구 정연

교 이창환 역 역사법칙주의의 빈곤 서울 철학과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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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역 추측과 논박 서울 민음사

박영태 역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서울 문예

출판사

허영은 역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 서울 부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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