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豈糑蓳 缫艋肫财粊蜉의 脙貉과 緉虈 

 

 

 胕 貲萮 

 

 

As contents of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difficult, 
learners at a beginning level prefer having a popular culture education. Learners at an 
advanced level, however,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in 
detail and demand the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 Teachers must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knowledge of history to teach and understand the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Teachers must also have a critical thinking ability that enables them to be critical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and current social conflicts from a perspective of a 
cultural development history. It is required for teachers to study, develop, and share 
educational materials of Korean cultural history and to strive to consistently update the 
materials while reflecting on the effect of the class. Teachers should decide the direction 
whether to teach a general history or a classified cultur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historical development.  
It is more effective to teach positive aspects of Korean history first and then to inform 
problems of the Korean society and history. Teachers must teach students to be able to 
reflect these problems from a perspective that these problems are universal in human 
history or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istory. Government agencies should 
invest in developing Korean cultural history readers in which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experts of the Korean cultural history collaborate. Korean language teachers should 
not provide a nationalistic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superiority of Korean culture. 
ThroXgh a comparaWiYe reflecWion of cXlWXral hiVWor\ of a learner¶V coXnWr\ and WhaW of 
Korea, an education that can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tual cultures should be provided. 

 

 

 

1. 㡑國ㄒ ᩥ化ᩃ⫱의 問㢟㯶1 

언어교육은 䦪䧞 문䢪교육의 성격을 띠므로 언어문䢪교육이라고도 䞲다. 즉 언어교육

은 언어만 단순䧞 가르치지 않고 언어와 문䢪를 융䞿䟊 가르치는 䞯문으로서 언어에서 

문䢪가 중시된다. 그러나 실제로 가르치기 어려운 수업이 문䢪수업이다. 䠞다䞲 䟃목에서 

문䢪 내용 선정이 어렵고, 자료 선䌳도 어려우니 가령 내용의 羴翓茴을 고려䞮면 䞲국 

 
1 본 연구는 2019년11월 ౨京 韓ࠅช化院에서 열린 ᪥ᮏ㡑国ㄒᩍ⫱学会 創❧10周年グᛕ 国

㝿学⾡大会의 기조강연에서 발䚲䞲 내용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䞲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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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䢪에 욕설, 불륜, 䙃력 장면이 많아 교육용 영䢪 선정에 어려움이 많다(이정䧂 1999).  

또䞲 䞲국문䢪교육 내용을 선정䟊 초급, 중급, 고급, 연구과정에 위계䢪를 세우기도 어

렵다. 국립국어원(2017)에서 ‘국제 䐋용 䞲국어 䚲준교육과정’을2 만들어 문䢪 부문도 4

개 범주 77개를 설정䞮였는데 그것을 전 세계 각국마다 상䢿이 다른 䡚장에 적용䞮기에

는 어려움이 많다. 또䞲 문䢪교육은 교수자의 수준과 䞯습자의 수준에 따라 䣾과가 다른 

수업으로 䞲국어교육 䡚장의 䞯습자들은 䞲류에 매료돼 䞲국어를 독습䞲 개인차가 다양

䟊 교수자는 그 수준에 맞춰 진䟟䞮기가 매우 䧮들다. 대체로 芴賤肫财蠿 縑缩

(intercultural competence)3 䞾양을 위䞲 䞯습자 주도의 芴賤肫财袉紭腟 교육이 가장 이

상적이다. 䞯습자 모어와 䞯습 목䚲어라는 두 언어문䢪를 객관적으로 비교 성찰䞮여 발

䚲䞾으로써 䞲국어 䚲䡚 능력을 높이고 타 문䢪에 대䞲 긍정적 공감 능력도 길러 주기 

때문이다.4 

 

 
2 이보라미(2018)의 국립국어원(2017)의 ‘국제 䐋용 䞲국어 䚲준교육과정’에 대䞲 개괄 䟊설에

 따르면 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褨裘: 17개 범주, 85개 䟃목 제시  

②  絣縑 및 籇裘: 5개 범주 52개 䟃목 제시 

③  蔀蓳 覌萴 

 蓳趩: 10,635개 제시(1급: 735개, 2급 1,100개, 3급 1,655개, 4급 2,200개, 5급 2,365개, 6

급 2,580개) 

 肫腟: 336개 제시(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 

 - 발음: 5개 범주 72개 䟃목 제시 

 - 언어 기술: 듣기, 말䞮기, 읽기, 쓰기: 등급별로 䟃목과 내용 제시 

 - 䎣스䔎: 4개 범주 144개 䟃목 제시 

 - 문䢪: 4개 범주 77개 䟃목 제시 

 - 䘟가: 등급별로 䟃목과 내용 제시 

문䢪의 경우 ‘문䢪 지식, 문䢪 실䟟, 문䢪 관점’의 교육 모䡫을 채䌳䞮여 최소䞲의 䞲국어교

육에서의 요구 수준(숙달도)만을 제시䞮였다. 문䢪 䟃목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범주

와는 달리 숙달도가 낮은 순으로부䎆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만 䚲시䞮였는데 이는 그 

등급에서만 䞯습이 가능䞾을 뜻䞮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급에서부䎆 䞯습이 가능䞾을 의미䞲

다. 
3 상䢎문䢪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란 “다른 문䢪에 대䞲 지식을 바탕으로 䟊당 

문䢪를 존중䞮고 이䟊䞮면서 자신의 문䢪를 상대䢪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䞲다. 구체적으로

는 ①개방성을 갖고 다른 문䢪를 기꺼이 수용䞶 수 있는 䌲도(attitude), ②다른 문䢪권의 산

물에 대䞲 지식(knowledge), ③다른 문䢪를 䟊석䞶 수 있는 능력(skills of interpreting), ④

새로운 문䢪 지식과 실제를 습득䟊 실제 의사소䐋 상䢿에서 적용䞶 수 있는 발견과 상䢎작

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⑤분명䞲 관점과 기준으로 자신의 문䢪와 다

른 문䢪를 䘟가䞶 수 있는 비䕦적 문䢪 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을 가리킨다. 서울

대 국어교육연구소 䞲국어교육䞯사전(2014: 1266) 참고. 
4 최근의 조영미(2018, 2019)에서 대만에서의 䞲국어 문䢪 교육 䡚장을 연구 보고䞮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소개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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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豈糑蓳 缫艋肫财粊蜉의 蚳芴 

䞯습 동기가 높은 당대의 대중문䢪를 䢲용䞲 䞲국어교육도 쉽지 않은데 䞯습 동기가 

높지 않은 역사문䢪교육은 더 말䞶 나위가 없다. 문䢪 유䡫의 목록 중에 역사문䢪 영역

은 존재䞮지만 대중문䢪에 비䞮면 趒菲蚳로 존재䞲다. 대중문䢪는 가변적, 단기적, 감성

적 성격이 강䞮지만 역사문䢪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䞮므로 불변적, 장기적, 이성적 성격

이 강䞮다.  

䞲국어 䞯습 동기로나 언어습득 䣾율성 측면에서 역사문䢪자료가 대중문䢪자료보다 䣾

과적이라고 장담䞮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중문䢪교육 중심의 䡚실을 인정䞮고 䞲국어 고

급 䞯습자의 요구에 맞는 역사문䢪교육을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䞮여야 䞲다. 䔏䧞 역사

문䢪를 대중문䢪와 결䞿䞮여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도 䞶 수 있다. 실제로 䞲

류를 일으킨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가 역사적 䠞구에 기반䞲 것이란 점은 역사적 䠞구 

드라마조차 䞲류를 일으키고 䞲국어 䞯습 열䛣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䞲 드라마나 영䢪도 충분䧞 䞲국어 䞯습에 유용䞲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䞲다.   

역사문䢪교육은 언어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䞮기 어렵다. 䔏䧞 교사들은 대부분 역

사 전공자가 아니라 일상생䢲 속에서 체䠮䞮고 있는 䡚대 대중문䢪 영역에 비䟊서는 가

르치는 것에 부담이 크다. 그러나 䞲국어를 배우면서 역사문䢪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것은 불완전䞲 교육이 되므로 반드시 체계적 전략이 䞚요䞮고 역사문䢪교육의 원칙과 방

䟻을 정립䞮는 일이 매우 중요䞮다. 

 

 

3. 豈糑蓳 缫艋肫财粊蜉의 蚖謡과 脙貉 

䞲국어교육에서 역사문䢪교육은 어떤 방䟻으로 운영되어야 䞮는지는 역사문䢪교육의 

내용을 결정䞮므로 그 방䟻을 세우려면 먼저 언어교사가 근본적으로 역사를 대䞮는 원칙

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전제䞮여야 䞲다. 

 

① ‘艃葒’과 ‘豻苶’의 筝籝蠿 紒賕 蚖謡 

사실과 䟊석의 두 측면은 역사 서술이든 역사교육이든 어느 경우에나 냉철䞮게 분리䟊 

보아야 䞶 기준이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사실로서의 역사, history as 

past)이자, ‘역사가에 의䟊 선䌳되어 기록된 사실’(기록으로서의 역사, history as 

historiography)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므로 䤚자의 역사에는 주관적 䘎견이 개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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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무리 역사 䟊석에 객관성을 지䟻䟊도 주관성을 배제䞶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사䞯자 랑케(L. von Ranke)는 역사가의 주관을 철저䧞 배제䞲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䞶 것을 강조䞮였으나 영국의 사䞯자 카(E. H. Carr)는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보는 

역사가의 관점과 사䣢 변䢪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을 보더라도 역사 

자료는 객관적, 실증적 자료를 䘎견 없이 객관적 주체로서 엄선䞮여 이䟊 䘟가䞮고 서술

䟊야 䞮지만 그것은 이상이고 역사 서술자나 교사에 의䟊 객관성을 가장䞲 䘎견이 관점

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다양䞲 역사 䟊석을 소개䞮려는 노력이 더 중요䞮다.5 가령 諀

耎翓를 䞲글 창제를 반대䞲 역적처럼 보지만 그는 조선 최고의 詿腅翊요 그 당시 상䢿에

서 虥糑諰袘으로 繘聒 蘑粂를 고려䟊 반대䞲 것이라 당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결코 역적

이 아니다. 언어 교사가 역사 자료를 다루면서 자칫 䘎견에 따라 역사를 재䟊석䞮거나 

왜곡䞮여 䞯습자를 오도䞶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가나 교육자는 객관적 중간자로서 

어느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을 초월䟊 역사 자료를 다루도록 䧮써야 䞲다.    

 

② 열린 蔫艋蠿 艙簊의 蚖謡 

역사교사나 언어교사는 기존의 역사적 사실로 알려진 것과 䐋설로 알려진 䟊석도 언젠

가는 뒤집䧦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䟊석에 대䟊 권위 있는 검증과 䟊석을 찾아 소개

䞮되 끊임없는 검증의 자세와 열린 䟊석의 자세를 가져야 䞲다. 이는 이영䤞(2018), 이

영䤞 외(2019)의 논의처럼 세종대왕은 노예제와 기생제를 공고䧞 䞲 왕이라 성군으로 

우상䢪䞶 䞚요가 없고, 일제 말 수탈로 알려진 상당수는 정상적 수출이었는데 수탈로 과

장되었으며, 일본 징용공 사진을 조선인 징용공 사진으로 둔갑시킨 사진 자료의 왜곡은 

䟃상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䞲다.  

양䢎䢮(2010)은 역사교육에서 ‘蔫艋蠿 艙簊缩’을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䞶 때 사고䞮

는 방식이라 䞮면서 그 䞮위 범주로는 크게 蔫艋蠿 譟粽絣縑과 蔫艋蠿 芭芡缩이 있으며, 

역사적 탐구기능은 ①문제의 䕢악능력, ②정보의 수집능력, ③자료의 취급능력, ④결과의 

적응 능력을 䙂䞾䞮며, 역사적 상상력은 ①삽입, ②역사적 감정이입, ③역사적 䕦단력을 

䙂䞾䞲다고 䞮였다. 또䞲 역사적 사고력의 䞮위범주를 역사적 사고의 䔏성에 입각䟊서 

연대기 䕢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䕦단력 네 가지로 구분䞮며 역사

교육에서도 탐구교육이 만능의 도구는 아니며 䞲계도 있음을 지적䞮고 있다. 

 
5 양䢎䢮(1998:1-3)은 역사 서술에는 관점이 개입되고 그에 따라 역사서술이 이루어지는데 서

술가는 숨게 되면서 관점이나 䟊석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될 위䠮이 있음을 지적䞮면서 “역사 

서술은 언제나 관점에 따른 䟊석을 䙂䞾䞮게 된다.... 역사가가 䟊석을 䞮면 䞶수록 그의 역사

서술에는 관점이 䙂䞾되게 되며 관점이 개입될수록 ‘䘎견’의 가능성은 커진다”(2쪽)라고 지적

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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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어교육에서 역사문䢪교육을 기䣣䞶 때 고려䟊야 䞶 방䟻

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蔀蓳粊蜉이 우선인가, 蔫艋粊蜉이 우선인가 

언어교육에서는 언어교육이 우선되어야 䞮므로 문䢪교육이나 역사교육은 언어교육을 

지원䞮는 관점에서 적절䞲 단계나 단원에 䘎성䞮고 그 수준에 맞게 내용도 구성䞮여야 

䞲다. 䔏䧞 역사교육에 치우치면 어䥮 䐋제가 안 되어 어䥮 수준이 어려워지므로 䞯습자 

단계별 수준별로 어䥮 䐋제를 잘䞮여야 䞲다.  

 

② 역사교육의 내용은 어느 수준까지 다룰 것인가 

䞲국어 䞯습자의 단계를 “입문기, 초급, 중급, 고급, (䔏수목적 대䞯 진䞯을 위䞲) 연구

반용”으로 구분䞲다면 수준의 조절이 䞚요䞮다. 기본적으로 䞲국사에 대䟊 가장 중요䞲 

것 䞮나를 가르친다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선정䞲다면? 다섯 개는? 열 개는? 이런 중요

도 관점으로 교사들이 상의䞮면서 정䞮면 객관성을 높이고 䢒자 운영䞶 때보다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③ 豈糑艋 筑籝을 다루는가, 褨裘腳 缫艋를 다루는가 

䞲국사를 단순 연대기로 개괄䟊 다루는 것과 문䢪사, 생䢲사, 전쟁사(국난 극복사), 문

䞯사 등의 주제별 분야사로 다룸은 䞯습자 요구와 교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연대기라면 “고조선 – 삼국시대 – 䐋일신라 – 고려 – 조선 – 일제강점기 – 남북 분단기

(미소 군정) – 대䞲민국” 시기로 약술䞶 수 있다. 그러나 연대기를 䢲용䞮더라도 문䢪사

적으로 접근䞮여 篴裧茗(단군신䢪 이야기) - 삼국시대(簙粤缧의 肞虖誵 벽䢪와 豈羦 糙肞 

노래의 연관성, 腆裌 계백 장군과 3000 궁녀, 萿绕 贪缂繲의 삼국䐋일과 蝝触红의 순교) 

- 讇螐萿绕(䐋일의 영웅 김유신, 신라 苛膺冢 금관) - 簙缧(讱耎繗蟿篏, 금속䢲자) - 裧茗

(세종과 䤞민정음, 임진왜란, 독립신문) - 일제시대(삼일운동, 신사참배) - 대䞲민국(䞲강

의 기적) 등으로 왕조, 사건, 인물, 유물, 신䢪 및 설䢪를 연계䞮여 다루는 방안이라면 국

가 이름이나 시대를 재미있게 연계䞮여 기억䞮기 쉽게 만들 것이다.    

 

④ 䞲국사 縝纓 苔菶인가, 蓐糑 粂羦艋 舔粕 苔菶인가 

䞲국사의 螐胭艋나 주제별 臧蓄艋를 단독으로 소개䞶 것인가, 아니면 䞲국사와 䞲국어 

䞯습 외국인들의 자국의 역사를 비교 대조䞮는 구성으로 다룰 것인지 방䟻을 정䞶 䞚요

가 있다. 䔏䧞 상䢎문䢪접근법을 고려䞲 䞯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양국의 역사를 비교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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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䞯습자는 자국사의 이䟊도 강䢪䞮게 되고 목䚲어 역사를 공감䞮며 비䕦䞶 수 있어

야 䞲다. 동시에 자국사와 문䢪사에 대䞮여 비䕦적 성찰을 䞶 수 있어 상䢎문䢪접근법은 

역사교육에서 유용䞮다. 더 나아가 양국의 역사적 영䟻 관계를 다루는 양국 교류사나 갈

등의 역사(외교 분쟁사, 침략사 등)를 다룰 수 있다.  

    

⑤ 缫艋 苔菶인가 缫艋肫财艋 苔菶인가 

䞲국어교육에서 역사교육과 역사문䢪교육은 구별䞶 수도 있다. 단순䞲 역사 사건을 연

대기적으로 설명䞮거나 사건사 중심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역사교육이 된다. 그런데 역

사 사건이나 䞲국인의 역사의식을 문䢪적 접근으로 䟊석䞲다면 이는 역사문䢪교육이 된

다. 가령 舀繓袚謐, 荄纊袚謐, 艐质의 역사를 소개䞮면서 대명사 ‘우리’에 담긴 종족 중심

의 䘦쇄적 공동체 문䢪를 설명䞮고 조선의 신분차별 제도를 다루면서 蠃蛕蛞苎의 사䣢문

䢪와 높임법의 언어문䢪와 연계䞲다면 이는 역사문䢪교육으로 볼 수 있다. 또䞲 일제 식

민 䐋치로 인䞲 반일의식이 오늘날 아직도 일제 물䛞 불매운동으로 번지거나 정치인들이 

이를 선거 때 이용䞮는 䟟䌲라든가, 역사적 사건을 변䡫시켜 <왕의 남자>, <나랏말싸미>, 

<말모이> 등의 영䢪로 만들어 䦻䟟䞮는 䡚상도 역사문䢪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역사문䢪교육의 서술 방䟻은 각 기준이 중복적인 측면도 있으나 어느 방

䟻으로든지 역사문䢪교육의 기준을 삼을 때 참고䟊야 䞶 것이다. 이제 다음은 䞲국사의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䞶지를 살䘊보도록 䞲다. 

 

 

4. 缫艋肫财粊蜉의 緉虈 

4.1 豈糑艋 筑籣 蓇艋 

䞲국어 䞯습자들에게 䞲국의 고대사부䎆 䡚대사까지 나라의 변천사를 간략䧞 정리䞲 

약사를 소개䞮는 것이 䞚요䞲데 언제 도입 소개䞮느냐는 상䢿에 따라 다르다. 대개의 螤

肱絟 교재에서 䞲국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초급 䤚반부나 중급, 고급 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 집䞚자들이 䞲국을 개관䟊 설명䞶 때 䞲국의 나라 변천사를 소개䞮는 문䢪교육

용 교재일수록 䞲국의 국가 변천사를 간략䧞 도입 설명䞶 수 있어야 䞲다. 다음은 䞚자

가 간단䧞 䞲민족사를 예시䞲 것이다. 

 

“豈胐褈은 贿蝾(䞮나님)의 아들 贿蚔이 이 땅에 내려와 蚓緎와 결䢒䟊 낳은 縣糗의 趒

荺으로 詏荺胐褈의 자부심을 가졌다. 䞲민족은 篴裧茗, 芓糑(簙粤缧‧腆裌‧萿绕), 讇螐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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绕, 簙缧, 裧茗으로 이어지면서 篸蛞蔀蓳와 肫财를 발전시켰다. 고대에 들어온 臻粊는 贇

糑臻粊, 肚荓蛞의 전䐋을 세웠고, 蛎粊는 諬赿蕢의 윤리를 높였다. 裧茗의 荃褒繗蘌은 趟

胐袢蜮 창제로 肫聒糑의 기초를 놓았지만, 裧茗은 繓蠖과 艐緷簴芣의 신분차별, 농업개䡗 

실䕾, 쇄국정책, 산업䢪 실䕾로 荃篨 諁舻糑이 되어 36년간 螔膩의 萮胐襽로 전락䞮였다.  

䞲민족은 1919년 結纔粊, 詏纊粊가 주도䞲 筪褈蠿 3.1 독립운동으로 耎胐诐绌의 蟀蛯

의 길을 외치고 芟豸 螡萚袚臉를 세워 翎萈耈, 蒃訜賰, 綎粝 등의 독립운동과 譭诐蓜衝蠖

에서 미국의 승리 덕분에 1945년 8.15 䟊방을 맞았으나 胃荩 糛袚으로 臧縡의 고䐋을 

겪게 되었다. 簱芈繓의 簱芈财 读纨 속에서도 蝗萈耈은 胮簱 蟀蛯胐褨 국가 건설을 위䞲 

외교력으로 1948년 8.15. 繗豈胐糑 筸糑에 성공䞮였으며 1950년 소련, 중공과 공모䞲 

臦籶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豈胃纩耾 조약을 䐋䟊 䟊양국가를 䟻䞲 

번영의 길을 열고 원자력 산업 등 산업 기초를 놓은 䤚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로 인䞲 

4.19 谷苇蝂筪로 谨蓄䞮였다.  

1961년 5.16 군사䡗명으로 집권䞲 胞袢跜의 근대䢪 수출 위주 산업 건설과 새마을운

동으로 䞲국䡫 芈蔋貟聑을 이루었으나 蠃絟觖糮 蛴萿誎裃의 불䟟을 겪었다. 1980년대 전

두䢮 7년, 노䌲우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簙繱茶蠃의 芈蔋财와 1988년 올림䞓 성공과 

䞾께 胐褨财의 觀讅을 겪었다. 1992년부䎆 5년 단임제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䡚, 이명박 

정부를 거쳐 1994년 臦貂蚶絣, 1998년 蘑贼蚶絣, 2006년 북䞲 䟋실䠮과 실전배치 위䡧, 

2008년 광우병 䙃동, 경제 위기를 겪은 속에서도 세계 10대 肢蔩繗糑에 이르는 성취를 

이루었고 앞으로는 螐羦 苺覿糑을 목䚲로 달려가고 있다. 2013년 집권䞲 박근䡲 대䐋령

이 2016년 탄䟋을 당䞲 䤚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䞮였다. 2000년 이래 드라마, 영

䢪, K-pop, 요리, 䕾션 등으로 나타난 豈羦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臦貂 蚶絣가 

지속되고 있다. 

 

4.2 豈糑 蔀蓳肫螳 脊縲艋: 3대 계몽 䡗명 – 문자 䡗명, 문체 䡗명, 교육 䡗명 

䞲국어 䞯습자에게 䞲국어의 계䐋과 䞲글의 䔏징을 알리고 중국 및 일본과 같은 䞲자

문䢪권 고급 䞯습자에게는 䞲국인의 문자생䢲 변천사를 소개䞶 수 있다. 또䞲 䞲국의 경

제 발전을 가져온 䡗명적 변䢪를 세종의 문자 䡗명, 䞲글 전용 중심의 문체 䡗명, 보䘎적 

의무교육이 가져온 교육 䡗명의 3단계로 설명䞮는 것도 유용䞮다(졸고 2016, 2019). 

 

4.2.1 荃褒의 문자 䡗명 

䞲자를 䢲용䞲 觡螳腟은 불䘎䞮여 蔀肫이 臺螐講䞮였는데 그 䞲계 상䢿에서 세종은 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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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제의 대업을 이루어 ‘䞲글 문명’을 수립䞮는 기䔖을 수립䞮였다.6 세계사에서 언어 

정책이나 문자 개䡗을 䐋䟊 국가 발전에 기여䞲 사례가 많으니 루䎆의 종교개䡗과 성경 

번역 및 구䎦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중세를 지배䞮던 라䕊어 문명을 깨䔎려 유럽 䘟민

의 언어인 독일어, 영어, 䝚랑스어 등의 가치를 높여 오늘의 유럽 문명을 가져왔다.7  

䞲글은 계층을 초월䟊 누구나 쉽게 익䧦 수 있어 䘟등적, 실용적, 민주적 글자이다. 세종

은 지배계급이 아닌 䞒지배 계급인 불쌍䞲 백성들을 위䞮여 문자를 만든 세계 유일의 왕

이다. 이런 정신은 䤞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기록䞲 <趟胐袢蜮>이란 책자의 서문에서 ‘자

주, 애민, 실용’의 3대 정신으로 밝䡪다. 蓮裑苎肫은 䞲민족사에서 최고의 䞲글 명문이라 

䞶 만䞮다.  

오늘날 유네스코에서도 문맹 䑊치는 인권의 시작이라고 가르치는데 세종은 䞲글 창제로 

蒨胐 蝸糮의 유네스코 정신을 실천䞲 군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은 노예제, 기생

제, 지성사대주의 외교를 䢫립䞲 군주라는 점에서 망국의 씨앗을 뿌린 군주로 냉䢏䞲 비

䕦을 받는다는 점도 참고䞮여야 䞲다(이영䤞 2018).8 

 

4.2.2 筛财讠의 문체 䡗명 

䞲글은 실용적 문자이었지만 䞲자문䢪에 눌려 널리 쓰이지 못䞮고 䘎지, 시가, 䞲글소

설 등 정서적 문체에나 쓰였다. 䞲글 창제 시부䎆 용비어천가의 국䞲䢒용체가 출䡚䞮여 

䞲글전용체와 䞾께 오래 경쟁䞮였다. 조선 시대의 문체 갈등과 경쟁은 국가 발전에 장애

가 되었고 일제시대에는 개䢪기 국䞲䢒용체가 주류로 부각䞮였으나 일䞲䢒용체로 가기 

위䞲 준비 연습이었다.  

세종의 문자 䡗명은 䞲글이란 씨앗을 심었지만 개䢪기에 와서야 䞲글 중심의 문체 䡗명

 
6 사무엘 䠢䕛䔒(Samuel Huntington)은 1993년에 ‘Foreign Affairs’에 기고䞲 ‘문명충돌?’(Th

e Clash of Civilizations?)이란 글에서 세계는 주요 문명권끼리 충돌 또는 䡧력䞮는 시대가 

되었다고 䟞다. 그가 설정䞲 문명권의 1차 기준은 ‘종교’로 기독교권, 러시아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䧢두권이며 여기에 일본권, 라䕊 남미권, 아䝚리카권이 추가된다(이䧂재 역 1

997). 
7 루䎆는 인쇄술을 “복음 사역을 전진시키는 신의 가장 최고의 지극䞲 은䡲의 䟟위”(God’s hig

hest and extremest act of grace, whereby the business of the Gospel is driven forwa

rd)라고 䞮였다(Eisenstein 2005: 304). 
8 이영䤞(2018)에 따르면 세종은 1422년의 노비고소금지법(線舋篶荪紶覈腟), 모계를 따라 노비

를 세습䞮는 1432년 종모법(褓聪腟)을 만들어 노비(세습)제를 䢫립䞮고 망국적 신분제 사䣢를

공고䧞 䞮였다. 또䞲 기생 어머니의 딸은 기생을 세습䞮는 기생(세습)제를 공고䧞 䟊 1431년 

종모법(褓聪腟)을 만들고 관청 기생이라는 여성 노비제를 공고䧞 䞮였으니 이는 종군위안부의

뿌리로도 볼 수 있다. 또䞲 중국에 대䞲 지성 사대외교로 자주국방, 자주외교의 약䢪를 가져

왔다는 비䕦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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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독 개䢪䕢가 선도䞮여 빛을 보기 시작䞮였고 문맹䑊치 운동 등을 䐋䟊 국민의 교육

䡗명과 1990년대부䎆의 컴䜾䎆 䡗명에 䧮입어 䞲글전용체가 성공적으로 정착䞮게 되었

다. 

 

4.2.3 䞲국의 교육 䡗명 

조선어 말살정책으로 䞲국어 말살의 위기에 처䞮였으나 䟊방 䤚 䞲국의 국어교육은 다

시 부䢲䞮였다. 미군 군정청 조사에 따르면 䞲국의 문맹률은 80% 안䕤이었는데 조선어

䞯䣢는 䟊방 직䤚 䞲글강습䣢를 전국에 열어 문맹䑊치에 앞장섰다. 이승만 대䐋령은 정

부수립 䤚 ‘䞲글전용에 관䞲 법률’인 제6䢎 법률을 반䙂䞲다(1948.10.9). 그 내용은 “공

용문서는 䞲글로 적되 당분간 䞲자를 병용䞲다”라는 것이다. 이는 공문서만이라도 䞲글

체를 추진䞮되 䡚실적으로 국䞲䢒용체가 지배䞮던 사䣢라 䞲자 병기를 䠞용䞲 것이다. 

또䞲 초등䞯교 의무교육이 도입되어 䞲글 교육이 정상䢪되면서 문맹률은 급감䞮여 10%

대로 떨어지므로 이 시기를 이승만 정부의 교육 䡗명이라 부를 수 있다. 

 

 

5. 豈糑肫财艋 粊蜉 

䞲국어교육이 발전䞮면서 䞲국문䢪의 온전䞲 이䟊를 위䟊서는 䞲국사에 대䞲 이䟊가 

䞚수적이라는 점에서 䞲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䟊외동䙂용 䞲국문䢪사 교재 개발이 

䞚요䞮다. 다음은 졸고(2006)에서 䞚자가 제안䞲 바 있는 ‘䞲국 문䢪사 읽기’ 교재의 목

차를 보강䞲 개정안이다.  

 

[‘䞲국 문䢪사’ 읽기 교재 구성안] 

(1) 동방의 䟊 뜨는 나라  

고조선의 건국. 단군신䢪와 동방예의지국(8조의 紶腟): 고조선, 絶螲裧茗, 蛆耊裧茗에 대䞲 䞲국과 중국 

䞯계의 견䟊 차이.  ‘裧茗’ 이름의 유래  

 

(2) 신䢪들의 세계 

부여와 삼䞲 시대, 삼국의 䌲동 건국신䢪(주몽, 박䡗거세 이야기, 김수로와 인도계 䠞䢿옥 왕비 이야기) , 

䞲국어의 뿌리: 북방설(알타이 어족설과 고시베리아 어족설)과 남방설(䠦버䔎의 인도 드라비다 어족설)   

 

(3) 동아시아의 笶螿, 簙粤缧 제국 

① 䞲민족의 고䏶와 광개䏶대왕비, 䞲민족의 상무정신(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친 고구려 이야기, 을지문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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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대첩) * 망국론: 고구려는 왜 망䞮였나? 

② 䞲국의 무예(䌲권도, 䞲국 검도 이야기), 䞲국의 芄茱 이야기(고구려의 茱), 䞲국의 춤(고구려 肞虖誵 

이야기) 

 

(4) 문䢪 왕국, 백제와 신라 

籝蜮의 肻荢와 일본 국보 1䢎 이야기. 蘌蝹 胚艐와 詍螳肫 전래. 이차돈의 순교와 불교의 나라 신라, 

臻糑艔와 苳糠蒔의 신비, 贇糑臻粊 이야기. 䟻가(苢纲蘷・証虈竛・裍耛耨竛), 蔸藐缂 草藐緎, 胞裆芟 이야기. 

* 망국론: 백제는 왜 망䞮였나? 

 

(5) 䟊상 무역국가 䐋일신라와 발䟊  

① 䐋일신라의 영웅들(김유신, 무열왕 綎諥諊, 문무대왕 綎腟胍)과 삼국사기 김유신전. 신라 문무왕과 

일본의 문무천䢿, 䢪랑도 정신과 䢪랑 이야기, 서역과의 교류(賝誦의 蘈薺詏諜糑衑), 대당 교역 

豸葃 蟪膈簆의 䟊상무역, 萿绕脒과 萿绕蚭 이야기 *망국론: 䐋일신라는 왜 망䞮였나?  

② 종교의 융䢪(불교 대가 蚕趂와 유䞯 대가 茟誻의 이야기) 

  문장가 최치원과 讁赣荒箓肫 이야기 

③ 발䟊가 고구려 옛 땅을 되찾다 

 

(6) 중세 문䢪국가 고려 

① 왕건의 나라. 趟蘶葟裨와 지역 차별. 무인 차별과 무신 정권의 시대. 북방 䒂쟁사(대 거란, 몽고 

䟃쟁사)와 서䧂 장군의 외교 

② 고려 유䞯 이야기: 과거제도 이야기  

③ 고려 불교 이야기: 䕪만대장경 이야기 

④ 고려의 무역: 송나라, 원나라와의 교역, 고려에 온 안남국(베䔎남) 왕자  

⑤ 贞筷衇, 蘍粩 이야기 

 

(7) 고요䞲 아침의 나라 조선  

① 이성계, 이방원, 정몽주 이야기. 시조 문䞯 이야기 

② 세종 시대 이야기, 세계적 언어䞯자 세종의 䞲글 창제와 繘翸繯 정벌  

  * 세종은 성군인가? (조선 노예제와 기생제 강䢪시키고 사대외교 추구䞮다) 

③ 조선 유䞯 이야기: 성리䞯의 국가 이념䢪와 䞲계 

④ 조선의 과䞯(측우기, 䟊시계 등)  

⑤ 왜란·䢎란 시대(민족 수치와 각성): 茾蚔 翎菪葆과 거북선(일본 䟊군, 이순신 연구䞮다) * 䟃복䞲 왜장 

綎諬苻 가문 이야기: 豈螔 粂羦의 竘粌가 되다 

⑥ 䢣길동과 임꺽정 이야기 

⑦ 잡䡖간 조선 도공의 문䢪 전䕢(일본, 도자기 세계䢪로 경제 일으키다) 

⑧ 䞲일 교류의 꽃 䞒우다: 莉资艈, 裧茗讈萺艈, 螔纫蟥蛽竛 이야기  

⑨ 서䞯, 천주교의 전래: 翎萈趞과 袌蓉虘 䡫제의 천주교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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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박䟊와 순교자들의 역사: 독짓는 늙은이와 䢪전민으로 살다 

  실䞯의 䌲동: 袌蓉虘, 綎袢賰 繗纫蔞襽繪 이야기, 諊艋 綎袢跑 이야기 

⑩ 망국의 莍糑袚訷: 조선 멸망과 식민지䢪. 일본 제국주의에 의䞲 시련 

  영䏶를 지켜라(숙종 때의 백두산 정계비. 간도 䡧약, 독도 문제의 진실)  

⑪ 위민정치와 蔀罫의 문䢪: 조선의 권력 분립과 세계적 왕조 기록문䢪, 조선왕조실록 

⑫ 조선의 노래: 민요, 시조, 䕦소리, 가사, 창가(개䢪가사) 

⑬ 조선의 도덕: 삼강오륜과 충신 열녀 䣾자 䣾녀 이야기[충(사육신), 열(춘䟻전), 䣾(심청전)] 

 

(8) 자주독립의 각성: 조선말, 일제䞮 독립 저䟃 운동 

① 문을 열어라!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䢪도조약  

  개䢪䕢 청운의 꿈, 갑신개䡗 삼일천䞮(김옥균 개䢪䕢 이야기)  

② 기독교의 전래와 䞲국 교䣢 성립 

  북으로 온 영국 선교사 존 로스, 매킨타이어의 최초 성경 번역과 조선 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Corean 

Primer>(䞲국어 초보) 이야기 

  남으로 온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䗲젤러, 䠦버䔎 등의 교䣢, 䞯교, 병원 삼각 선교 

  기독 개䢪䕢의 䡫성과 苐蠓谝의 纓翰費赬, 纓翰萿肯 이야기 

  耎胐簱纩赬와 청년 이승만의 꿈과 䞲성 감옥 이야기.  

  성경 번역과 1907년 䘟양 대부䦻 운동 

③ 개䢪䕢의 蠅綀: 동䞯군과 청일전쟁과 갑오개䡗 

  을미사변(명성䢿䤚 시䟊)과 뮤지컬 ‘명성䢿䤚’ 이야기 

④ 러일 전쟁, 일본의 독도 䘎입, 을사보䢎조약. 고종의 䠺이그 밀사 䕢견 

⑤ 이승만의 외교: 이승만의 명저 <독립정신>의 자유 무역 자주 독립정신  

  고종의 밀사 이승만 도미 䕢견과 외교 좌절. 이승만의 영세중립국론 

⑥ 䞲일䞿방: 조선은 왜 망䟞나? 

(신분차별, 문무차별, 남녀차별, 적서차별의 불䐋사䣢, 문맹사䣢, 노예 착취 사䣢)  

⑦ 일제 침략과 䟃일 독립 䒂쟁: 1차, 2차 의병 운동, 안중근의 만국䘟䢪론.  

⑧ 105인 사건과 䟊외망명 사䌲(이승만은 䞮와이로 김구는 상䟊로) 

⑨ 국어 연구의 선각자, 주시경. 그 제자들의 꿈, 조선어䞯䣢  

⑩ 자유의 만세 䞿창: 繗豈 纓翰耎荃 외쳐라. 유관순 이야기, 제암리 교䣢 탄압 이야기 

⑪ 세 개의 임시정부와 䐋䞿 임시정부 이야기: 중국인을 놀라게 䞮고 동북아 전세를 역전시킨 윤봉길의 

의거. 6.10만세 사건(1926), 광주 䞯생의거(1929) 

⑫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농촌 계몽 브나로드 운동 

⑬ 군국주의와 전쟁의 시대. 만주사변, 중일전쟁, 䌲䘟양전쟁 

⑭ 조선민족의 수난: 신사참배 강요. 조선어 말살과 창씨개명, 정신대,  

  징병 징용 이야기, 일제의 언론 탄압과 조선어䞯䣢 사건 

⑮ 안중근과 윤동주를 추모䞮는 일본인들 이야기 

⑯ 譭紞絜와 蒨糑竛의 유래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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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문䞯 이야기: 민족시인(김소월, 䞲용운). 지식인의 꿈과 좌절(이광수, 최남선), 암䦧시대, 다락에 숨어서 

쓴 시(청록䕢 문인 이야기) 

 

(9) 시련과 영광의 도전, 대䞲민국 

① 분단과 분열의 䟊방 공간: 공산당의 䙃동과 미군정의 좌우 䞿작 노선 

② 이승만의 대䞲민국 건국의 의미 

 · 백성에서 국민으로: 자유민주공䢪국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 

 · 국가 정체성: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로 출범  

  중국 종속 대륙국가에서 서구 자유 체제 수용䟊 䞲미일 동맹의 䟊양국가로 

 · 국가 정䐋성: 1948.5.10. 총선거 95% 䒂䚲율로 제䠢국䣢 출범  

1948.12.12. 䞲반도 유일의 䞿법정부로 유엔이 승인  

농지개䡗 실시로 소작농 철䘦. 의무교육 실시로 문맹䑊치 

원자력 유䞯생 䕢견으로 세계 제일의 원자력 기술 䏶대 마련. 

· 6.25 전쟁 중 诐责茉 선䙂. 豈胃芴賤脪蛆裨蓈으로 笶糛 蜉茶.  

③ 자유 수䢎의 䞲국전쟁: 국제공산주의 䢫산 저지䞮다. 6.25로 일본 다시 일어서다 

④ 이승만의 반공䙂로 석방과 䞲미상䢎방위조약(䞲미동맹) 탄생 외교 

⑤-1. 민주䢪: 60.4.19 의거, 80.5.18 광주 민주䢪 운동, 87.6.10 직선제 쟁취  

  -2. 근대䢪, 산업䢪: 박정䧂의 선䌳(수출 주도 정책, 새마을운동, 자주국방) 

  -3. 䞲강의 기적.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䞲일䡧정, 월남전 䕢병과 KIST 탄생 외교). 2012년 20-50 

클럽, 2018년 30-50 클럽 일곱 번째 국가  

  -4. 선진䢪: 선진 䞲국의 조건(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법치, 교양)  

⑥ 謤螔이냐 胮簱이냐, 膈莗냐 覿膍냐의 사䣢 갈등 대타䡧 청산 

⑦ 豈羦: 䞲국인의 손(IT 산업, 조선업, 세계적 예술인, 기능올림䞓 선수들), 䞲국의 맛(요리), 䞲국의 

멋(䞲복, 디자인, 건축), 䞲국의 끼(䞲류 드라마, 영䢪, 노래: 배우와 가수들), 䞲국의 䧮(䞲국의 스䙂츠 

영웅들) 

⑧ 독재의 상처로 얼어붙은 땅 북䞲: 자유를 찾아(탈북자 인권 실䌲) 

⑨ 세계 속의 䞲민족: 국내 䞲국인, 재미, 재일, 재중, 재러 동䙂 등 세계 속의 빛나는 䞲인들(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 슬럼 박영석; 도쿄 지䞮철의 蝂蝸 이수䡚 등) 

⑩ 䞲국의 위기:  대䞲민국 체제 정체성과 정䐋성의 위기. 저성장의 늪.  

  초고령사䣢, 최저 출산율의 총인구 및 생산 인구 감소의 인구 절벽. 

  여야 경쟁적 뇌물복지의 대중선동(䙂䝆리즘) 

  6.15 남북 연방제(일국 양제) 선언의 위䠮, 북䟋 위기, 䞲미일 동맹 위기 

⑪ 䞲국의 과제: 북䞲 䟊방 자유䐋일 이루고 선진 대䞲민국으로! 

 

위 내용은 시대사별로 주요 쟁점이나 문䢪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긍정적 역사관을 䏶대

로 구성䟊 본 것이다. 위와 같은 각 단원 䘎성과 간단䞲 글과 사진 삽䢪 자료들로 구성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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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읽고 독䟊 능력을 측정䞮는 문제와 䏶론거리를 내며 고급 䚲䡚과 어䥮를 익䧞게 䞮는 

체제로 구성䞮면 될 것이다. 

 

 

6. 豈螔 粂羦艋 

상䢎문䢪접근법의 역사교육에서는 䞯습자 국가와의 교류사를 비교䟊 다룰 䞚요가 있다. 

䞲중, 䞲일, 또는 䞲중일 교류사는 역사적 䞲자문䢪권의 蒨襰 관계를 담고 있어 균䡫적 

시각으로 다룰 䞚요가 있다. 가령 䞲일 관계에서는 애증 관계가 많지만 미래 상䢎 발전

을 위䞲 건설적 우䢎 관계 수립을 위䟊 정치권이 국민을 선동䞮지 말고 선린 우䢎 관계

를 증진시켜야 䞲다. 䞲중, 䞲일 양국의 역사䞯자, 정치외교 사䞯자 중심의 전문가 공동 

역사 연구도 지속되어야 䞲다.  

䞲일간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䞲일 갈등의 주 원인으로 작용䞮는바 2001년 10월 䞲

일 정상간 䡧의를 䐋䟊 역사 공동연구를 䞮기로 䞿의䞮고 2002년 5월 <䞲일역사공동위

원䣢>가 발족䟊 3년간 䢲동을 䞮고 보고서를 발간䞮였다. 이 위원䣢는 3개 분과 19개 

대주제를 선정䟊 6䣢의 䞿동전체䣢의, 45䣢 䞿동분과䣢의와 기타 공동연구발䚲䣢를 가졌

다. 이는 좀처럼 좁䡖지지 않는 양국 역사䞯계의 갈등을 䢫인䞮는 상䌲로 머물기도 䞮였

지만 서로의 왜곡을 시정䞮고 반성䞾으로써 국경을 초월䞲 䞯문 공동체를 䡫성䞮여 진실

에 접근䞮는 소중䞲 성과를 내었다.9 여기서 다룬 주요 주제를 소개䞮면 다음과 같다.   

 

제1권(제1분과 고대사 䘎): 4-6세기의 䞲일교류사. 籩筛讀繗蘌 舝肫의 䟊석 문제 등 

제2권(제2분과 중근세사 䞲국䘎): 蚵艈, 讈萺艈,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왜䞯 역관 등 

제3권(제3분과 중근세사 일본䘎): 蚵艈, 讈萺艈, 조선침략 전야 등  

제4권(제3분과 근䡚대사䘎): 근대 䞲일관계사 상䢎인식, 1910년 이전 䞲일 조약, 동아시아 국제 질서,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 

제5권(제3분과 근䡚대사䘎): 일제 식민지 지배, 독립운동, 전시동원 체제, 조선인의 대응   

제6권(제3분과 근䡚대사䘎): 1945년 이䤚의 䞲일관계. 䞲일䡧정. 전䤚 䞲일경제, 북일 수교의 䞲계 

 

 
9 일본은 이미 196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사이에 2차 대전 직전까지의 미일 관계사에 대䞲 공

동연구가 있어서 <Pearl Harbour As History>(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는 미국 

대䞯 교재로 널리 이용되고 일본어䕦 <일미관계사: 개전에 이르기까지의 10년>(전 4권, 동경

대䞯출䕦부, 1971)은 일본에서도 여전䧞 애독되고 있다고 䞲다. 䞲일공동역사연구위원䣢(200

5) 제1권 일본측 위원장 芓簠 譭螐缂의 머리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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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양국의 갈등 주제인 독도 문제, 식민지 배상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으

나 이䤚에도 제2기 연구가 진䟟되어 2010년 제2기 연구보고서가 7권으로 나왔는데 이

번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도 다루어졌다. 이런 공동 연구를 䐋䟊 양국 역사䞯계의 상䢎 

이䟊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양국 교사들의 상䢎 탐방과 공동교육 연

구도 䞚요䞮다. 

 

 

7. 豈糑의 販織艋와 豈糑蓳의 蔀蓳 赇缩 

역사문䢪사를 가르치고 배우더라도 궁극적으로는 䡚대사에 자연스레 접목이 이루어져 

역사의 단절이 없게 䟊야 䞲다. 더 나아가 䞲국사 䞯습을 䐋䟊 䞲국어 䞯습을 더욱 고취

䞮는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야 䞲다. 이를 위䟊서는 䞲류와 관련 지어 䞲국어가 蔀蓳 赇

缩(ethnolinguistic vitality)이 높은 언어임을 인식시켜 줄 䞚요가 있다. 

언어는 언어 배경의 국가와 민족의 위상에 좌우된다.  Landry, R., & Allard, R. (1992)는 

언어 䢲력의 개념을 제시䞮고 4대 요소로 蝸粣 蟅膩(demographic capital), 袚謐 蟅膩

(political capital), 篏裌 蟅膩(economic capital), 肫财 蟅膩(cultural capital)을 들었다. 이 

개념을 䞲국어에 적용䞮면 䞲국은 언어인구 대국이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정치에서 

세계 20위권의 민주䢪를 달성䞮여 정치 선진국이며, 10대 무역대국이라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䞲글과 䞲국어로 고유문䢪를 창조䞮고 문䢪적 정체성을 갖고 䞲류 문䢪를 창출

䞮여 문䢪자본도 우수䞮므로 언어 䢲력이 높은 언어에 속䞲다(졸고2016, 2019). 

오늘날 䞲국은 식민지 출신 원조 莑賜糑竖로서는 유일䞮게 芈蔋财, 胐褨财를 동시에 이

루고 蚠裝糑으로 변䞮여 이제 경제 선진국에 진입䞮였다. 그러나 䞲국이 문명사적으로 

진정䞲 선진국이 되려면 䞯문, 종교, 예술, 문䢪, 국민교양 등의 정신문䢪에서 진정䞲 선

진국이 되어야 䞲다는 점에서 국내외 䞲국어교육은 이런 선진 䞲국의 동력이 되도록 원

대䞲 목䚲를 추구䟊야 䞶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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