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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년 월 일 이명박 정부의 통령직인수

원회는 어공교육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입 단계 자율화 방안 리핑에서 일반 과목 수

업에서도 어로 할 수 있다 고 말했다가 본격

인 계획발표를 앞두고 사회 논란이 빚어지자

일 어몰입교육을 도입하지 않겠다 고 선

회하 다 결국 어몰입교육 도입 발언은 통

령직인수 원회의 정책 미숙을 노출한 해 닝

으로 결론이 났지만 기존의 어 사교육 과잉 논

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상징하는 꼬리표처럼 여론에 회자되

었다 지식채 비록 모든 교과목의

김 달 효

동아 학( )

A Critical Approach on the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at Colleg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ize (through available documents) the lecture in

English at colleges. It is necessary that a study of English is emphasized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But,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principle, and philosophy of college's education needs reflective thinking.

This study criticized four dimensions, in other words the effectiveness of lecture in

English, criteri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college's competition of lecture in English, social

inequality of lecture in English, and the harmfulness in the value of Korean language of

lecture in English. First, most researches expressed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was not effective in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Second, many scholars and

agencie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college's competition excluded the lecture in

English as criteria. Third,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had the possibility

of social inequality. And fourth,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had

harmfulness in the value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s thought.

College's education is an ivory tower in society. So, colleges should discard the thought

tha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is the best way. Colleges should keep the purpose,

principle, and philosophy of college's education.

Key words : Lecture in English, Inequality, Language value, Competition of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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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업이라는 어몰입교육 은 비 을 받아

실 가능성이 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슈를

통해 국민들의 어에 한 경각심과 긴장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 다 그 단 인 로 어

몰입교육이라는 이슈가 등장하자마자 와

홀딩스 등 어사교육 시장이 활황을 맞이하

고 어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 다 최근에는

어공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등학교 학

년의 어수업시수를 시간으로 늘이고 학년

의 어수업시수를 시간으로 늘 다

한 년 월 서울시 서 구는 어통용

로벌도시조성계획 의 일환으로 방배동에 어몰

입센터를 오 하 다 어몰입센터는 년까

지 서 양재 반포 등에도 권역별로 추가 건립

될 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

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계부처 합동안으로 년 월 일 제주 어

교육도시추진 황 기본방안 개선안 을 발표하

다 어로만 생활이 가능한 지역 을 서귀포에

만들기 해 어 용학교 어교육센터 외국교

육기 등을 설립 는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지식채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년 월 일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설립「

운 에 한 규정 통령령 제정안이 국무ㆍ 」

회의를 통과해 년 월 첫째 주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

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까지 허용 입학자

격 완화 학력도 인정 외국인학교의 내국

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까지 허용 입학요

건의 한층 완화 등이다 한 이 제정안에 따르

면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

가 지 까지는 외국인 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

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 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어몰입교육 정책은

국민들의 반 에 부딪쳐 등교육에서 모든 교

과가 아닌 어 교과에 한해서만 어교육의 강

화가 반 되었지만 어교육 강화 정책은 사회

으로 어에 한 요성을 각인시키기에 충분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흐름에 더하여 우

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어의 요성이 강화되

는데 바로 어강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어 공 련 강의뿐만 아니라 어와 상 없는

법학 교육학 인문학 공학 등의 역에서도 강

의를 어로 하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 어강의 강화에 한 이러한 변화의 원인

은 능동 으로는 국제화 시 에 맞는 유능한 인

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고 수동

으로는 언론사의 학평가 시 로벌지수의 측

정 항목에 어강의 비율의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서 높은 순 에 포함되려는 략

주요 학들이 어강의 비율 증가를 명문

학의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에 한 맹목 인 추

종을 들 수 있다 언론사의 평가 거 방법이

합한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학들

입장에서는 일반 들에게 공개되는 이러한 평

가결과에 민감하게 는 극 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각 학들은 어 강의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구체 으로 년도

기 에 의할 때 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

수와 비율은 고려 개 서강

개 서울 개 성균 개

연세 개 한양 개

다 그리고 이러한 강좌 수와 비율은 해

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 이

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하기 해 어로 수업을

하면 다양한 인센티 를 제공해주는 등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를 들면 는 교수가 학 짜



- 40 -

리 강의를 어로 진행하면 학 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등에서는 교수가 어강의를 수

행할 시 학 당 만원씩을 지 해주고 있으

며 다른 학들은 경제 보상과 함께 교수

업 평가 시 가산 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으로써 어강의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리

고 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수를 채용 시 우 해

주는 학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신임교수들에게

어강의를 의무 으로 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강의 비율이 확연히 증가되었고 어

강의가 세인 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의 어강의의 확 시행에

한 강조는 정 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날 문제 에 한 심사숙고

도 요구된다 특히 어강의의 효율성 효과성

에 한 객 이며 실증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재의 시 에서는 더욱 신 을 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 과 같이 부분의 학들이

어강의를 확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한 우려와

문제 을 다각도로 제기하여 어강의 확 시행

에 한 심사숙고의 계기가 되는 의 제공은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

으로 첫째 어강의의 효과성 둘째 세계화

학 경쟁력 강화의 거 셋째 사회 불평등 그

리고 넷째 우리말의 언어 가치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학의 무분별한 어강의 확 시행이

갖는 비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1. ?

학에서 어강의를 무분별하게 확 시행하

려는 추세와 련하여 가장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학생들

교수들에게 도움이 되며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입증이 되기 때문인가 이다 그리고 어강의의

효과성이 있다고 하기 해서는 교수자 학습

자의 어강의에 한 만족도 이해도 동기유발

자율성 등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어강

의의 효과성에 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그 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부분이다

구체 으로 이주연 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 원어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인지하는

원어강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들은 동료의 부정 평가에 한 불안 어시험

불안 의사소통불안을 경험하며 수업 모험시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강의의 장 을 인지하고 있지만 수업의 극

인 참여 정도나 수업에 한 흥미에 있어서는 부

정 인 태도를 보인다는 을 밝혔고 많은 학생

들이 어권 생활경험이 없고 원어민 수 의

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어강의가 성공 이기 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먼 해결되어야 함을 지 하 다 한 배성혜

의 연구에서도 공 어강의 수강생들의

반 인 어 학습 동기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고 강순희 등 의 연구에서도 공 어

강의가 공지식의 향상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강의와 련된 여러 연구들 강순희

외 강소연박혜선 배성혜 에․

의하면 자신의 어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어강의의 효과와 만족도에 정

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어능력이 낮다고 평

가하는 학생일수록 어강의의 효과와 만족도에

부정 인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어강의에

한 두려움과 불안수 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

한 문제는 학생 개인의 어능력 여하에 따라

공수업의 효과에 직 인 향을 받게 만들고

그 결과 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공수업에

한 지식과 이해를 갖는 데에도 불리한 치에

처해지는 결과를 래한다 한 어능력이 부

족하다는 이유로 공수업에 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는 데 문제를 갖게 되면 공수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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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어 학생

의 학교육에 한 반 인 문제로까지 확 될

수 있다 즉 어능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인해

비록 노력했지만 결과 으로 공수업에 한 낮

은 이해와 불만족 그리고 낮은 성 을 받게 되면

공수업 자체에 한 무 심과 포기 상태로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서

운 상은 학습된 무기력

의 개념에 의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강의의 효과성과 련하여 이러한 문제들

이 많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학들이

어강의의 비율을 높이기 해 반강제 인 방법

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배성혜 는 학의

공 어강의 수강생들의 수강 이유를 악하기

하여 서울소재 학 서울소재 학 원주소

재 학에서 어강의를 수강하는 명의 학

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

과 어강의 수강생들의 수강이유는 선택의 여

지가 없거나 필수과목 재수강 시간표 조정 불가

등 와 평가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강순희 등 의 연구에서도

어강의 수강 동기는 필수과목에 따른 의무학

이수 때문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강의의 효과성과 련하여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어강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비성에 한 문제이다 강순희 등 은 명

의 사범 학 학생들을 상으로 공 어강의에

한 인식과 만족도 등에 해 설문조사를 하

는데 연구결과로는 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어능력이 어강의 수강에 부족하고 어강의

에 한 심리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한 강순희 등 은 어강의 수강 시 어려

움을 묻는 질문에서 과제 발표하기 질문하기 보

고서 작성하기의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어강의를 해서는 반 인 어

표 이해능력 향상이 제되어야 하며 무엇

보다도 말하기 듣기의 구어능력 신장이 우선되

어야 함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어강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비성에

한 문제는 바로 강의의 질 인 문제로 귀착된

다 강소연과 박혜선 은 어강의를 진행하

는 교수들 역시 수업 비 부담의 증가와 제한된

어 구사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수업에 한 부담은 궁극 으

로 수업의 질 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 하

다 그리고 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토론이나

발표는 한국어와 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의 문법 인 오류나 부정확한 단어

사용에 한 피드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 하 다 어강의의 질 인 문제에 한 이

러한 우려는 강순희 등 의 연구에서도 밝

진다 즉 강순희 등 의 연구결과 공수업

어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어능력 향상에

해 다소 정 으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공

지식의 향상에 한 효과는 정 으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매우 심각

한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와

직 으로 련된 소수의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

는 공수업의 결과가 어능력의 다소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궁극 인 목 이 아니라 해당

공에 한 심도 깊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의

공수업에 한 본질 인 목 이 어라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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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 에 의해 목표 도 상이 발생하는 문

제를 유발시킨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의 공수업의

어강의에 한 효과성에 있어서는 부정 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학

어강의에 한 효과에 있어 정 인 연구결과도

극소수로 나타나지만 연구방법에 있어 결정 인

결함을 지닌다 즉 오선희 의 연구결과에서

는 학생들이 어 용강의를 통해 공 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어사용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밝 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 상에서 어

공자 명 와 비 어 공자 명 로 총 명을

상으로 함으로써 어 공자가 더 많이 포함되

어 반 인 평가에 있어 정 인 결과가 되도

록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 어강의와 련한 문제는 비 어 련 공

에까지 어강의로 진행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조사연구에서 요

구되는 표집 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기에 문

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유의한 차이

를 일반화하지 못했다는 한계 도 갖는다

따라서 최소한 어강의가 효율 이고도 효과

이라는 실증 인 연구결과들이 보편 으로 나

타나지 않는 이상 어강의가 효과 이라서 확

시행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상실한다고 하겠

다

2.

?

어강의 비율을 높이려는 이유에 해 학들

은 국제화 시 에 학생들이 어를 잘하면 개

인 학교 국가 차원의 경쟁력에서 우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주

요 학자와 기 들이 학의 국제화 경쟁력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요소들에는 재 우리나라

학들이 반강제 으로 비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어 외국어 강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육의 국제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용된다 구체 으로 는 국제

화를 유지하기 한 측면에 을 두어 통

합 국제화 교육정책 메커니즘 평가 감

독 략 계획 지배 구조 산

자원 배분 교원개발 로그램 국제화된

교육과정 국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

한 인센티 체계 국제화 교육에 한 장려

홍보 지속성을 국제화 요소로 포함시켰

다 한 과 은 미국 학들의

국제화를 한 지침에 을 두어 명시된

방침 사명 목표 비 국제화를 한 환경

략 구조 정책 실천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해외연수 인턴십

다른 나라 기 들과의 정 캠퍼스 문화

개별 활동들 간의 연계 시 지 효과 국

제화 노력들의 강 과 약 권고 사항

략 인 실행 계획을 국제화 요소로 포함시켰다

김경근 외 재인용

그리고

는 학의 국제화 지표로서 국제화를 한

헌신 국제화 교육 명시 략 계획 마련 국제

화 담당 특별부서 설치 학생 모집 시 국제화 교

육 로그램 활동 강조 교수의 국제경험 고려

학생들에게 외국에서의 학업을 강조하는 지침

등 외국어 요구 조건 강조 학생 모집 시 외

국어 수 요구 외국어 졸업 요구 조건 학에

서 제공된 외국어 수업 외국어 강좌 수강 학생

수 등 교육과정의 국제화 국제 주제 특정

국가 는 지역을 다루는 수업 이수 요구 등

조직 인 라 국제교육활동과 로그램 리 형

태 교수 학생들 상으로 한 국제화 교육에

한 정보 공지 국제화에 한 정보 소식지 발

간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내 학생들과의 의사

소통 체계 구비 홈페이지 상의 국제 로그램

이벤트에 한 페이지 이동 링크 등 교

육과정 외 국제 활동 로그램 교수들을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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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와 련한 각종 워크 개최 학생들을 한

해외연수 국제 인턴십 그리고 장연구 제공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육과정 외 로그램의 종류

등 재정 지원 국제회의 참석 해외연수 그

리고 교내의 국제 활동 기회제공을 한 학생

인당 지원한 평균 액 국제 로그램이나 활동

을 한 재정 지원 외국 학생들을 상으로 한

재정 지원 교수에게 제공한 국제 활동 재정 지

원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해 교수 인당 지

된 평균 비용 을 포함시켰다 김경근 외 재

인용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학자들 기

들에서는 학의 국제화를 해서 특정한 외국어

의 강의 비율만을 획일 으로 강조하지 않고 매

우 다양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데 많은 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의 국제화에 한 많은 요소들 에서

외국어 요구 조건 강조 만 보더라도 학에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해 노력

하고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외국어 수를 요구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에게 강제 으로 외국어 수업을 듣게 하거

나 교수들에게 공을 불문하고 강요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의 일부 언론기

에서 학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로벌 지수 의

항목으로 학의 어강의 비율을 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며 학들 차원

에서도 진정으로 국제화를 도모하기를 바란다면

어강의 비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에서

소개된 많은 요소들을 내실화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학경쟁력 순 평가에 있어 주요 기

들의 평가항목 지표를 살펴보면 표 과 같

다 먼 는

년부터 매년 라는 책자를

통해 미국 내 학들의 순 를 발표해오고 있고

는 년 반부터 국 학들의

순 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는 년

부터 매년 개의 캐나다 공립 학의 순 를

라는

책자를 통해 발표해오고 있다 이 학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학경쟁력을 평가

하는 주요 기 들에서도 학의 경쟁력을 평가하

기 해서 특정한 외국어의 강의 비율만을 획일

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경쟁력 평가기 인

는 자국 내

에서 평가의 객 성 공정성 합성 등에 있어

많은 비 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언론

기 의 학순 평가에 한 거부 움직임이 있었

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앙

일보의 학평가는 지표개선 등을 통해 더욱 정

교화 되고 있어 이 학 앞으로도 학들

이 학교육의 목 과 본질에 해서는 무 심한

채 언론기 이 제시하는 평가 항목 지표 그리

고 결과에만 더욱 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따라서 최소한 학에서 어강의를 반강제

으로 시행하는 것이 국제화 학 경쟁력 강화

에 효과 이라는 근거들이 명확하게 밝 지지 않

는 이상 어강의를 국제화 학 경쟁력 강

화의 거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고 하겠다

3.

?

학에서 어강의를 확 시행하는 것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사회 으로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은

구체 으로 외국어자본론과 사교육비 문제 등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 외국어자본론이란 오욱환 이 한국사

회의 교육열에 한 고유 이론모형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교육출세론 집단경쟁체제론 경험확

공유론 외국어자본론을 들어 설명하면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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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즉 외국어자본론은 조선시 일제시

미국 령시 그 후 지 까지 외국어가 한

문 일본어 어로 언어의 종류만 바 었을 뿐

출세의 요한 도구가 되었고 출세를 해 유리

한 조건이 되는 외국어 습득을 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요

한 자본으로 기능을 하게 되며 무 과도하면 외

국어에 종속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학의 공수업을 어로 강의하는 것이 보편

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자본론으로서의 어

가 더욱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이 게 되면 우

리나라 사회에서 어는 단순한 실용 인 외국어

로서의 기능을 넘어 학교육을 한 인

지 를 갖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와 련된 본

질 인 문제는 바로 미국문화에 한 의존도가

더욱 으로 커지고 기야는 문화 종속으

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거의 모든 문화측면에서 미국의

규범 가치 경험 실제가 한 기 으로 자리

매김 되고 미국의 것이 모범답안이고 만병통치

약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쉬운 로 학문

역에서도 미국에서 발행된 단행본의 내용을 독해

할 알아야만 하고 학술지의 어로 된 논문

내용을 더욱 공부하고 인용하고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혼미해지고 미국에 한 요도와 의존도가 증

하여 결국 종속상태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에 해서는 이경원 도 강조

하고 있다 즉 이경원 은 어는 식민주의

와 신식민주의의 연속성과 차이를 말해주기 때문

에 어라는 언어매체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

이고도 상징 인 연결고리가 됨을 지 하 다

그러면서 세기 스 리태니카와 세기

스 아메리카나 사이에 공통 이 있다면 그것은

심부와 주변부의 불균등한 권력 계를 합리화

하는 문화제국주의가 어를 매개로 실천되었다

는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 다 한 문화제국주

의가 과거의 식민주의 시 에는 보완 기능을

수행했지만 신식민주의 시 에는 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어의 이데올로기 폭력이

신식민주의 시 에 와서 훨씬 더 효과 으로 작

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해서 많은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을 확인시켜주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이주희 는 학 어 공강의라는

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을 상으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도 겸행하여 세계화를 통한 어의

세계 인 팽창으로 한국사회에서 어가 사회

의 억압된 형태로써 존재하고 이러한 사회 억

압은 개인 부담과 스트 스를 만들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의 공 역의 한 부분

인 학교의 어 공강의 제도를 통해서 어 이

데올로기가 강화 재생산되어 거 한 억압의 형태∙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어의 극 인 수

용을 통해서 정신 인 사고까지도 미국문화에 종

속됨으로써 미국 종속 사고의 획일화 어

제국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표

면 으로는 어의 세계 인 팽창으로 인한 자신

의 사고와 행동의 뿌리인 문화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무의식 으로

어가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 있음으로써 자연스

럽게 그들의 문화정체성에 향을 받고 미국

심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학생들은

어를 권력의 도구로 생각하며 어 하나만 습

득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회 의

미와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 이러한 우려가 실이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어를 잘해야만 출세

할 수 있다는 을 피부로 더욱 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어에 한 사교육비 증

가의 극 화에 따른 사회문제도 쉽게 상된다

사회경제 여력이 있는 계층을 심으로 어를

제 로 배우기 한 조기유학 같은 사회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조기유학을 시킬 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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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계층에서는 주말이나 방학 때 국내의

어마을 는 유명 어학원에라도 자녀를 보내려

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육에서 어강의의

확 시행 문제는 단순히 학 내의 문제로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교 심지어

등학교 이하로까지 어에 한 요성을 실히

달하여 어교육에 한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학에서의 어강의의 확 시행으로

인해 어는 사회계층의 결정에 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어를 잘 하기 해서 는

어실력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경쟁 으로 우

를 하기 해서는 정규 학교교육의 어수업시

간뿐만 아니라 유학 학원 등에서 어 학습을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 학습을 별도

로 추가하기 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 뒷받침

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에 따라 어능력이 결정될 수 있다 그 결

과로 어려서부터 자녀의 어교육을 원만하게 지

원할 수 있는 계층과 그 지 못한 계층 간에 더

욱 뚜렷한 재생산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

서 어가 사회계층 간에 상징 폭력으로서의

부정 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학의 무분별한 어강의 확 시행이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래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

에 해 이 구 교수는 어로 진행되는 강

의를 둘러싼 호들갑은 우리사회 반에 걸쳐 있

는 어 숭배주의 와 맥이 닿아 있다 략…

사정이 이 다보니 아직 우리말도 제 로 하지

못하는 어린애에게 어 과외를 시키는 우스꽝스

러운 일이 벌어진다 략 무엇보다 요한…

것은 자신의 근본을 바로 잡는 일이다 우리말

가르치기는 소홀히 하면서 어 가르치기에만

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세태를 보면서 본말이

도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고 비 하 다

따라서 어강의 확 시행이 그 결과로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

며 한 교육이 사회계층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

?

학에서 어강의가 계속 확 시행되어 보편

화되면 그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 다수의

국민들이 어를 잘해야만 학도 진학할 수 있

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

은 사람들이 어에 한 사 교육에 더욱 매진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반

으로 어를 많이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실을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으로

어에 한 인식 실제 사용에 있어 그 가치

가 요시 되면 우리말의 언어 사고 문화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 까지 제기된 수많은 언어이론들을 면 히

비교 검토해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된 언어

이 끊임없이 립되고 있다 즉 어떤 언어와

그 언어가 표상하는 실제세계나 념 사이에는

필연 인 계가 있다는 주장과 양자 사이에는

내 인 필연성이 없고 단지 자의 인 계만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립하고 있다 그리

고 언어와 사고의 계에 있어서 사고 우선 입

장과 언어 심 입장으로 견해의 차이가 나타

난다 하지만 언어가 사고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

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에서 사고 작용에

향을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언어는 인간의 사유를 이끌어 갈 뿐만 아

니라 인간의 감성 인 지각작용에도 개입한다는

것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장병기

언어와 사고 사이에 일정한 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언어의 상 성

이라고 한다 즉 언어가 사람들로 하여

그들 주 의 세계를 지각하고 조직하는 방법

에 향을 다고 보는 것이다 박종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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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서로 다른 언어는 서로 다른 세계 을 구축

하게 된다 한 서로 다른 언어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로 하여 세계를 보는 사고방식

을 다르게 갖도록 조종하거나 강제한다는 언어

결정론 이 있다

오 나 역 따라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한 요한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것

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까

지 한 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언어가 사고 정신과 어떻게 한 련을 맺

고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정 근 논지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언어는 정신 힘에 추후로 첨가된 따라서

정신 힘이 없어도 가능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신 힘의 필연 표출 그 자체이다 정신

힘과 언어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이 서로 연결

되어 있다 그리고 정신 힘의 활동을 통찰하는

일은 언어 밖에서 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언

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아르키메데스 인 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언어를

설명하는 최고의 원리 로서의 정신 힘은 보류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힘의 활동이 언어이

고 역으로 언어로부터 정신을 확인하는 일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략 정신은 언어를 매체…

로 해서만 발달하며 자신의 표출로서의 언어에

정신 특성을 부여한다 한 인간의 정신 힘

은 언어에서 된다 언어는 모든 인간의 개별

그리고 사회 발달단계에 앞서 존재하며 그

러한 발달의 근거를 이룬다 언어는 인간이 사고

하는 데에 필수 인 조건이며 그에 따라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략 감각의…

활동은 정신의 내면 활동과 종합 으로 연결되

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에서 표상

이 떨어져 나오면서 주 힘에 치되는 객체

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 표상이 객체로서 새롭

게 지각되어 주 힘에 되돌아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필수 이다 그리고 언어의 작

용을 통해 언제나 암암리에 주체로 되돌아 작용

하도록 되어 있는 객 성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

다면 개념의 형성은 물론 모든 진정한 사유가 불

가능하다 략 사유는 사유 그 자체로서 언…

어를 필요로 한다 사유는 그 본질상 언어 일

수밖에 없다 만일 그 지 않다면 사유가 표 될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언어는 외면 사유 이

며 사유는 내면 언어 로서 이 둘은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연 성을 지니고 있다 정 근

이 듯 정 근 은 인간은 언어에 의해 구

성된 세계 안에서 살고 있고 인간존재와 그의

삶이 언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성되고 구체화되

므로 언어에 한 올바른 이해와 언어교육은 매

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 다 그런데 인간

은 언어를 후천 으로 습득하게 되며 바로 그

에서 우리가 언어교육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드러난다고 하 다 그리고 언어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특수한 부분 문제로

악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언어교육을 교육의 의미

체를 포 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며 인간의

인 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에 유의

해야 함을 강조하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는 그 언어를 사

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은 일정한 문화

의 형성에도 향을 미친다 를 들면 우리나라

의 겸손 문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언어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른 공경의 문화도 존칭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

문이다 우리 문화와 비교하여 볼 때 어권에서

는 상 으로 이러한 겸손과 어른 공경의 문화

가 발달되지 못하 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언어

가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 따라

서 학에서 어강의를 무분별하게 확 시행한

결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의 사용이 자연스럽

게 증가될 것이 상되기 때문에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와의 련성 차원에서 학의 어강

의 확 시행을 우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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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 즉 표 은 우리말로 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어인 사용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의 간 인 사용이 늘어나는 것

도 사회 으로 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

고 학의 무분별한 어강의 확 시행이 그러

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최근 들어 일상생활 속의 인사말 에 좋

은 아침 이라는 표 이 있는데 이것은 어의

을 번역한 인사법이고 좋은 하

루 보내세요 역시 어의 를

번역한 인사법이다 우리나라의 형 인 인사법

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등이다 그리고 상 방으

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

을 자연스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겸손

문화가 내포된 인사법이 아니다 즉 칭찬에 한

겸손의 언어가 내재된 통 인 인사법은 아닙

니다 별 말 을 다 하십니다 부족합니다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같았다

언어는 화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순간

죽는다 는 정의가 있다 학에서 무분별한 어

강의 확 시행을 한 결과가 우리의 언어 사고

방식 그리고 문화에 어떤 향을 미칠지에 해

신 한 고려가 요구된다 는 언어가

사라져 갈 때 문화의 가장 심오한 부분들 역시

사라진다고 하 다 즉 언어가 사라지면 경험을

개념화하고 사고를 서로 연결시키며 다른 사람들

과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근본 인 방식이 사라

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는 언어의 소

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확실

하게 분리시키며 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함

으로써 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온다고 강

조하 다

김명환 은 과거 일본의 강 기 시 에 있

었던 한 말살 정책과 오늘의 어 풍을 동일

선상에 놓고 살피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울지 몰

라도 둘을 견주어 한번쯤 깊이 성찰해볼 시사

들은 분명히 있다고 지 하 다 즉 어도 언어

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 반과 직결된 총체

인 사안임을 환기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하 다

한 우리사회에서 어의 문제는 단순히 외국

어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

향이 무엇이냐는 망과 연결된 심각한 사회

쟁 이며 우리는 우리말과 통을 버리고 미국

화를 실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교육정책과

학문정책을 통해 어구사력을 갖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문화와

학문을 가꿔 나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

았다 그리고 세계화와 개방이라는 거부할 수 없

는 세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도 사회 통합

을 유지하면서 우리 역사에 뿌리박은 학문과 문

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하 고 세계화

와 공동체의 주체성은 결코 상호배타 이지 않다

고 하 다

따라서 어강의는 단순히 강의를 우리말이

아닌 어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근시안 인

생각을 넘어 어강의의 확 시행이 우리사회

의 언어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내

다볼 수 있어야 하며 그와 함께 언어가 사고방

식 문화에 미치는 향 차원에서라도 학이

시행하고 있는 어강의 확 시행이 신 하게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Ⅲ

학교육에서 국제화 시 에 국제공용어로 인

정받고 있는 어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

지만 재 우리나라의 학들에서 공의 특성

필요성 교수 학생의 자율성 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어강의를 확 시행하는 것은

학교육의 목 원칙 철학 등에 견주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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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본론에서 살

펴보았듯이 어강의의 무분별한 확 시행이

어강의의 효과성 국제화 학 경쟁력 강화

의 거 사회 불평등 우리말의 언어 가치 측

면에서 부정 이고 부 합한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 에 견주어서라도 무분별

한 어강의의 확 시행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하겠다

학교육의 목 과 련하여 는

학교육이 문성을 인식하고 있고 학문 기법

을 배울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교수가 책에 쓰여 있는 로의 강의 그 이

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한

는 학교육의 진정한 목 을 진리 는

도덕성의 함양에 두었고 학교육은 사회를 반

하는 거울보다는 사회에 불을 비추는 등 가

되어야 하고 사회를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보았다 그리고 학교육이 학생들의 독립

사고와 비 의식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

다고 강조하 다 천정미 재인용

이 게 볼 때 학교육에서의 학문의 본질

인 기능과 목 은 어능력 향상보다 수업에

한 흥미를 갖고 수업내용에 한 심도 깊은 이해

가 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와 학

생의 어강의에 한 사 비와 이해능력 부

족이나 공의 특성상 어강의가 합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어강의

의 원만한 운 과 강의에 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 증진이 함께 병행되지 못한다면 무리한

어강의에 을 두기 보다는 모국어로 강의하

여 학생들의 학문 깊이와 이해를 돕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어강의의 효과성을 가

져오기 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어강의에 한

비와 이해능력이 갖추어져야 하고 어강의의

참여가 자율 이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어강의가 해당 공의 성격과 필요성에 부합해야

만 한다 이러한 제조건을 무시한 어강의 시

행은 오히려 학 강의의 효과성을 해할 수 있

다

본질 인 목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단

인 목 에서 비롯된 학의 어강의 확 시행에

해 이 구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왜 비효율 인 어강의를 고집하느냐고 물으

면 그 게 해서라도 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설사 어강의를 통해 어실력이

약간 향상될 수 있는 장 이 있다하더라도 교육

내용의 부실화를 정당화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

한 근거다 학은 학문을 수하는 곳이지 어

학원이 아니다 어를 좀 더 잘하게 만들려고

철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을 포

기하는 것은 학 스스로가 존재 가치를 부정하

는 어리석은 일이다 어강의를 통해 학교육

의 본질이 얼마나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에 해

린 반성을 해야 한다 략 학교당국의…

공식방침으로 어강의를 일방 으로 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생들에게 일정

량 이상의 어강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것은 그

야말로 비교육 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

나 어강의 의무조항이 들어간 신임교수 계약은

노비문서 와 다를 바 없다 우리 학들

이 천편일률 으로 어강의 비율을 높이려고 안

간힘을 쓰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허 심 말

고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다 학생들이 정말

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해서는 아무

심도 없고 그 우리 학은 이 정도로 국제화

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욕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략 자기 학의 어강의 비…

이 높다는 자랑을 늘어놓는 교수가 있다면

어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권하

고 싶다 그 알량한 어강의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교육이 얼

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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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나아가 학당국은 어강의의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한 엄 한 검

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략 어강의 폐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우리말을 업신여기는 태

도다 지식인이라면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고 세

련되게 가꾸어 나가는 작업에 앞장서야 하는 것

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학문 용어를 우리말로 번

역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것을 해내야

만 우리 학문의 자생 발 이 가능해지지 않을

까 어는 우리에게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데도 마치 그것이 궁극 인 목 인 양 호들

갑을 떠는 것은 우리 지식인의 슬 모습이다

그런 어 지 않은 사 주의와 허 심으로 어린

세 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소 명문 학교들이 어강의 비

율을 확 하는 움직임에 동조해야만 최소한 뒤처

지지 않는 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행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평가에

있어 어강의 비율이 하나의 거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학교교육의 상아탑이

라고 할 수 있는 학교육에서 합리 이고도 이

성 인 그리고 주체 인 철학과 신념이 근본이

되지 못한 정책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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