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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시라는 예술적 양식으로 받아들여 자신에게 의미 있  

는 방향으로 심미적 체험을 형성하고 미적인 이해 표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을 구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을 재정. 

립하고 문식성의 관점에서 심미성이 학습자의 실천적 층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구도와 내용을 체계화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문학교육에서 아름다움은 문학의 본질을 이루며 윤리적 인식적 가치와 함께   ·

그 토대를 이루는 근본적 조건이 된다 그러나 미 개념에 중첩된 여러 의미와 . 

함께 심미성은 그 논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문학교육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

과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구별되지 못하며 이에 학습자 수행 층위의 구체적 · , 

장면에서 그 역할을 찾기 어렵다 한편 문학 환경 변화 및 예술의 일상화 미 . , , 

개념의 외연 확장에 따른 문학교육의 지형 변화는 심미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성찰과 근본적 정립을 요청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심미성의 이론적 정위를 검토하여   

재개념화하고 국어교육의 중핵적 능력으로서의 문식성 개념과 연계하여 심미적 , ‘
문식성 개념을 정립하였다 심미적 문식성은 시 텍스트를 심미적으로 체험 및 ’ . ‘
이해하여 이를 언어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적인 이해 표현 양식을 , ·

형성하여 일상적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로 교육적 실천력을 가지’
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학습자의 머릿속에 구성된 하나의 장르적 범주로서의 . 

시 인식 개념을 설정하였다 시 인식이란 학습자가 시라는 개념에 대해 지니고 ‘ ’ . 

있는 다양한 인식으로 학습자가 시를 시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제이다 심, . 

미성과 연계하여 시 인식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표현 내용 그리고 이 둘을 ‘ ’, ‘ ’, 
정의하고 연결하는 목적을 설정하였다 심미적 문식성과 시 인식은 체험의 층‘ ’ . 

위별로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며 학습자의 이해 표현을 추동한다 본 연구· . 

에서는 학습자의 심적 작업과 행위의 연관에 초점을 두어 시적 언어의 중층적 ‘
구조 기반의 정서 인지 상호작용 심미적 체험의 단위로서의 텍스트의 의미 실- ’, ‘
현 맥락의 교차를 통한 장르적 범주화로 세 가지 기제를 제시하였다’, ‘ ’ . 

학습자의 시 인식을 중심으로 한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양상은 구성적 근거이  

론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네 가지 범주를 도출하여 이론화하였

다 문식성의 수준을 고려해 세 유형의 학습자군으로 나누어 인식 및 수행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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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이론적 표집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양상의 범주화는 각 표현과 , . 

내용이 인식되고 내재적으로 연결되는 원리별로 네 가지 층위를 나누고 표현, , 

내용 표현과 내용의 연관 기제라는 틀로 기술하였다 감각 표상을 통한 심미적 , . 

체험 발생 미적 속성 탐구를 통한 이해 심화 및 정서 구체화 미적 구조 인식을 , , 

통한 텍스트 의미의 일관화와 미적 판단 예술 양식으로서의 패턴 인식 및 이론, 

화로 나누어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양상에 영향을 . 

미치는 주요 요인을 고찰하여 이론 도출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론적 고찰과 학습자 자료 분석에 대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시 인식 중  

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이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교육의 구도로 학습자가 위. 

치한 담론과 정체성 문식성의 위계적 속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식성의 구, , 

심점으로서의 심미성 개념의 구조와 작용을 밝혔다 심미성은 감각적 차원부터 . 

고차원적인 인지의 차원까지의 연속체의 구조를 지니는 개념으로 각 층위별로 , 

미는 감각적 표상 표현 내용 인식 미적 판단 미의식 형성으로 실현된다‘ ’ , · , , . 

또한 심미성을 감각 감수성 정서 등의 정의적 요소 그리고 그중 쾌 유희, , , , , 

향유 등의 즐거움의 감정과의 관계를 밝히고 인지적 작업과의 관계에서 각 층

위별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밝혔다. 

교육의 구도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 예술로서의 시의 

미적 구조 이해 심미적 체험 발생을 위한 조건 설정 미적 속성 의미화를 위, , 

한 전략 인지 미의식을 매개로 한 일상적 삶의 맥락에의 전이의 네 가지 차원, 

으로 나누어 학습자가 심미성을 신비화하거나 당위적인 신조로서 인식하기보, 

다는 실질적 차원에서 미적인 방식으로 시 텍스트를 의미화하고 삶의 여러 국, 

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정립과 실제의 분석을 통해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심미성의 이론적 위치를 재정립하고 학습자의 역량과 관련하여 개념을 구

조화하여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논의의 기반을 이론적 실천적 층위에서 마련하·

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문학교육 시 교육 심미성 심미적 문식성 문학 문식성 시 인식, , , , , , 

심미적 체험 인지시학, 

학  번 : 2017-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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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본 연구는 학습자가 하나의 텍스트를 시 라는 양식으로 받아들여 그 장르  ‘ ’
적 실체를 나타내는 표현과 내용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일상적 , 

삶의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미적인 이해 표현 양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

육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에서의 심미성을 재개념화하고. , 

심미성을 학습자의 실제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심미적 문식성 개‘ ’ 
념을 정립하여 교육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슬픈 상황이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낸

다 함축적인 표현들 혹에 여러 가지 감정과 아름다움 너무 슬픈 상. (...) , 

황을 슬프게 풀어서 써 놓으면 한 번 울고 말지만, 시로 써 놓으면 계속 생

각하게 되고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슬프고 아름다워서 두고두고 마음에 남, 

는 점이 특별하고 좋았다.1)

이  학습자는 시의 표현을 예술적 이고 아름답다 라고 하며 이로 인해 하나 ‘ ’ ‘ ’
의 시가 마음속에 남아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문학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자의 이 같은 심미적인 체험

과 이를 통한 시의 가치 학습일 것이다 이 학습자가 느낀 아름다움 이란 무. ‘ ’
엇일까 그리고 이 학습자가 느낀 시로 써 놓았을 때 의 특별함은 무엇이었? ‘ ’
을까 무엇보다도 학습자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 이 된 건지 그리고 이 같은 . ‘ ’ , 

아름다운 경험은 우연히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에 불과한 것일지 아니면 교육

적 처치로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상일까 문학교육은 이 같은 문제들? 

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이 명제는 일반적으로 문학의 정의로 자리매김하  ‘ .’ 
고 있다 그리고 그 문학의 예술성은 미 라는 개념으로 집약된다 김대행 . “ ( )” (美

1) 이 학습자 자료는 김민재 에서 인용한 것이며 감상 대상 시 텍스트는  (2019:276) , 
정지용의 유리창 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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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우리는 문학을 이루어진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문학 개, 2000:189). 

념의 외연과 함의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그중 시 장르는 예술적 . 

언어의 정수로 여겨지며 그 아름다움 이 전제된다, ‘ ’ . 이 전제를 바탕으로 문, 

학교육에서 아름다움은 문학의 세 가지 본질인 진 선 미 즉 인식적 가치· · , ·

윤리적 가치 미적 가치 중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인· . 

간의 삶에 있어서 그 토대를 이루는 인간적 본성이자 지향해야 할 바로 여겨

지고 있으며 동시에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따라 문학교육에서, . 

는 미 또는 아름다움 을 문학의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속성으로 규정하‘ ’ ‘ ’
며 문학의 아름다움은 교육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인식된다 이 , . 

같은 인식은 교육과정에서 아름다움 심미 의 추구가 문학 영역의 첫 번째 ‘ ’, ‘ ’
성취기준으로 제시되는 현상2)에도 전제되어 있다. 

한편 심미성이 그 실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 장면으로 어떻게 구현되  

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이 모호하다 아름다움은 문학교육의 목. 

표와 내용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전제로서 , ·

기능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학의 모든 요소가 그 기저에 있어서 심미성과 연. 

관된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다면 심미성은 문학의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 설정

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아름다움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교육. 

되어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차원에서 답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 

같은 중요성과 실현 사이의 괴리는 실제의 시 교육의 장면에서 시의 아름다

움에 대한 교수 학습이 소실되는 문제를 낳는다· . 

이는 한동안 문학교육을 예술교육이 아니라 국어교육으로서 봐야 한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 관련 있다 문학교육을 국어교육으로 규정하. 

고 문학을 예술보다는 문화로 보는 관점은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문학을 향, 

유할 수 있도록 한 고민의 결과였다 일상적 삶과 분리된 예술의 자율성이라. 

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심미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취기준이 각 학년 및  2015
학년군의 첫 번째에 제시된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국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6 05-01]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
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국[9 05-01]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학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12 01-01] , , 
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심국 언어 예술의 [12 03-01] 아름다움을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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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를 수용했던 문학교육의 결과 문학은 학습자들과 멀어졌었다 국어교. 

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을 주장하고 예술이 아닌 문화로서의 문학을 주장한 것, 

은 학습자들이 문학을 의미 있게 체험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향유할 수 있, , 

도록 한 고민의 결과였다 이 문제의식이 아직도 유효한 가운데 문학과 예. , 

술의 지형 변화로 인한 사회문화 및 교육적 맥락의 변화의 흐름에서 예술로

서의 문학과 심미성 개념의 재정립 문제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첫 번째 변화는 문학과 예술의 지형 변화에 따라 시 의 위상과 역할이 지  ‘ ’
속적으로 변하고 있음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문화의 시대 의 도래에 따라 . ‘ ’
다양한 형태의 의미 생산 방식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실천이 중요성을 획득

하게 된 것이다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고급문화가 쇠퇴하는 가운. 

데 문학이 아닌 다른 텍스트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기존에 문학이 담당, , 

하던 문화 및 예술의 중심을 차지했다 강내희 문화 중심 문학교( , 2004:6-7). 

육은 이 같은 흐름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적 지형 . 

변화는 국어교육 및 문학교육의 목표와 제재를 변화시켰다 문식 능력을 기. 

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어교육은 그 텍스트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문학교, 

육에서는 확대된 문학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윤여탁( , 2016:163-164). 

이와 함께 미 개념이 변화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국면에서 의미 생산에 보  

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 존재한다 고대에 도덕적 선 또. 

는 완전함과 결부되어 그 가치를 부여받은 아름다움은 점차 감각적 정서적 ·

현상으로 축소되며 심지어 인식의 진공3)과 같이 여겨졌던 시기를 거쳐 세, 20

기 후반부터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미를 예술과 동일시하. 

는 입장이 폐기되었는데 이 같은 변화는 경험의 전망에서 예술작품을 파악, 

하는 새로운 접근으로부터 온 깨달음에 기인한다 즉 인간 세계의 수많은 대. 

상들이 예술 작품으로부터 얻게 되는 체험과 상당히 유사한 체험을 유발한다

는 것이다 박민수 즉 심미성은 인간 본연의 이해 및 인식 실천( , 2010:104). , 

3) 아름다움의 개념은 고대에는 선 개념과 연관하여 최고의 가치로서 여겨졌으며 , 
예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름다움은 완전함 을 의미하며 예술의 형식적 요소들과 ‘ ’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이후 점차 아름다운 것은 그 완전함으로 인해 고루한 것. 
으로 인식되었고 형식적 아름다움마저도 추구되지 않게 되자 미 개념은 감각적, ·
정서적 의미로 축소되며 심지어 인식의 진공과 같이 여겨졌다 이에 따라서 예술. 
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개념미술로 극단화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

을 예술의 중심 개념으로 삼기 시작했다(aboutness)’ (Danto, 20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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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의 개념은 외연을 크게 확장. ‘ ’
하고 심미성은 인간 생활의 상당한 영역을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듀이 가 제시한 예외적인 경험  (Dewey, 1934) “ extraordinary experience)”, 
즉 경험의 질적 차이가 새로운 심미성의 본질이 되었고 일상의 미학이라는 

관점이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심미성은 세상을 민감하게 감수하는 능력으. 

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에 따라 교육의 중심부에 심미성이 들어오게 되, 

었다 그린 의 심미적 교육 아이. (Greene, 1977, 2001) (aesthetic education), 

즈너의 의 예술적 교육도 이 같은 흐름에서 부상하였다(Eisner, 1994)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심미적 감성 역량 이 범교과적 역량으로서 자리 잡은 것도 ‘ ’
이러한 변화의 반영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교육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새로운   . 

흐름으로 부상하는 아름다움 의 개념을 어떻게 시 교육적 차원에서 재맥락화‘ ’
하여 구현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이미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시 를 어떻게 , ‘ ’
다시 예술교육 및 심미적 교육으로 가르칠 것인가이다 즉 예술로서 이미 ‘ ’ . , 

그 아름다움을 전제하는 토대 위에 이루어져 온 시 교육이 새로운 심미적 교

육의 흐름 하에 그 심미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이 요청된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문학교육에서도 다양한 고민과 각자의 답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자율적 영역으로 축소되었던 미의 역할을 윤리와 결부하는 관점. 

에서 심미성의 중요성을 복원하기도 하였으며 변화의 흐름과 함께 인간 본, 

성으로서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며 또 그 동안 예술적 형식 교육, 

에 있어서 암묵적인 전제로만 다뤄져 오던 아름다움을 보다 명시적으로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을 복원하는 방식은 문학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  

제와도 맞닿아 있다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이 주류가 되어 온 이후에 제기되. 

어 온 학습자의 주관적 반응과 시 텍스트 해석의 타당성 문제이다 문학교육. 

에서는 학습자의 고유한 체험과 반응을 포섭하려는 한편 수용 가능성 이라, ‘ ’ 
는 일종의 지배적 담론을 바탕으로 한 해석의 결과가 상정되어 있다 심미성. 

을 복원하려는 논의들은 각기 이 딜레마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된다 주관. 

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접근에서는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 그 자체를 중요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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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접근에서는 그 해석을 견인하는 요소. 

에 아름다움을 결부시킨다.

한편 다양한 논의가 제시하는 아름다움 이라는 개념은 각기 다른 기반 위  ‘ ’
에 서 있다 다양한 관점의 각축과 소통이 학습자를 위해 더 의미 있는 교육.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의 기반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 .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문학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심미성 논의를 고찰

하여 이론적으로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이 재개념화의 방향에 있어서 문식성. ‘
의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문식성은 읽고 쓰는 능력으로부터 시(literacy)’ . 

작하여 현재는 삶의 맥락에서 학습자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

념이 되었으며 윤여탁 국어교육의 중핵적 가치를 표현한다 국어교( , 2015), . 

육으로서의 문학교육 역시 이 같은 관점에 따라 문식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심미성이 교육에 들어오게 된 형태를 보면 그 형태. , 

가 문식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린 을 위시한 예술 교과의 중요성 부상. (Greene)

과 각 영역의 심미성 도입은 아름다움을 읽고 쓰는 비유적 의미의 문식성으‘ ’ 
로 도입되어 왔다 본 연구는 문식성의 개념이 국어교육과 예술교육의 교차 . 

지점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고 시 교육에서의 심미적 문

식성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심미성을 재개념하여 이를 토대로 심미적 문식  , ‘
성 개념을 정립하고 학습자의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기제를 ’ , 

도출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문학교육에서 논의되어 왔던 심미성 및 문식성 . 

개념을 재맥락화하여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심미적 문식성을 . 

학습자 차원의 수행적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해 학습자의 시 인식 개념을 설‘ ’ 
정하여 실제 학습자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학습자의 시 인식을 중심으로 한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양상을 분석하여   ,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이론 생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 

방법을 수행하여 학습자의 자료로부터 실질적인 교육 이론을 도출한다, . 

셋째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구도와 교육 내용의 체계를   , 

이론화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실제 양상과 이론적 분석을 결합하여 시 교. 

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심미성 개념의 구조와 작용을 밝히고 교육 구도‘ ’ , 

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실천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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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2. 

본 연구는 교육적 차원에서 심미성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구현되고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조화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심미적 문식성 의 개념을 정립하‘ ’
고 특히 시 교육의 영역에서의 심미성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에게 형성된 , 

시 개념의 범주로서의 시 인식 이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구체적인 ‘ ’
양상을 관찰 및 분석하여 시 교육에서의 심미적 문식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

는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절에서는 심미적 문식성이 문학교육 . 

연구의 흐름 속에서 그 필요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며 연구사적으로 그 ,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하나의 텍스트를 시로 . 

인식하고 이해 및 표현하기 위한 즉 시를 시로 인식하게 하는 학습자의 심, ‘ ’ 
리적 기제로서의 인지적 정의적 작업을 탐구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인 시 인· ‘
식 이 기존 문학교육 연구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관점을 기반으로 설정된 것’
인지를 연구사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문학교육에서의 심미성 논의 2.1. 

문학교육에서는 그 핵심적 텍스트인 문학을 규정하는 기본적 조건이 예술   

작품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 그중 특히 문학의 형식 및 구조와 , 

관련한 상당수의 교육적 논의들은 예술의 특성으로서의 미 또는 심미의 역할

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교육에서 심미 라는 개념에 보다 많은 초. ‘ ’
점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학 교, 

실에서 학습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심미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학교육 연구들에서 심미 라는 개념은 주로   ‘ ’
수식적인 기능을 하는 심미적 이라는 용어의 형태로 문학교육에서 독자의 ‘ ’ , 

위상을 강조하는 각 연구들이 부각하고자 하는 국면에서 학습자의 체험 또는 

주관적인 반응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같은 관점은 듀이. 

가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내세우는 프라그마티즘 미학에(Dewey, 1934)

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의 미학이라는 듀이의 관점은 아이즈너. 

의 예술적 교육과 그린 의 심미적 교육 (Eisner, 1994) (Greene, 197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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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로 보다 교육적으로 구체화되어 국어교육을 포함한 각 교과 교육에서 , 

주요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문학교육 영역에서는 독일의 수용미학 이론과 함께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에

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독자반응이론을 대표하는 로젠블랫(Rosenblatt, 

이 듀이의 심미적 경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한  심미적 독서1978, 1986) ‘
(aesthetic reading)’, 심미적 상호소통 등의 개념이  ‘ (aesthetic trasaction)’ 
널리 영향을 미치며 적용되고 있다4)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 

각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의 특수성과 관련한 학습자의 내적 작업 및 행위를 설

명하는 관점에서 심미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5) 

  이후 보다 심미라는 개념이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주관적 체험과 연관되

며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김중신 은 독자를 심미 주체로 설정하여 미. (1994)

적인 대상으로서의 소설 작품의 가치 탐구 및 내면화로 나아가는 과정과 결

과를 심미적 체험으로 규정하고 그 핵심을 정서와 가치의 평형 상태라고 하

고 있는데 학습자가 교훈 으로서의 소설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 ‘ ’
심적 상태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심미성을 다루고 있다 서민정. (2010, 2011) 

역시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습자의 문학 감상을 심미 체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가치 수용적 심미 체험 이라는 용어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작. ‘ ’
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으로서 심미성을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윤주 도 이 같은 흐름에서 심미성 개념. (2017, 2018)

의 역할을 미적 경험을 문학을 통해 도덕적 앎과 좋은 삶 으로 나아가기 위‘ ’
한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오윤주의 논의는 듀이 그린 등이 주장한 일. , 

상의 미학과 이로부터 파생한 심미적 교육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심미적 경험의 가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향유 등 그 과정의 다양한 

국면들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했다는 데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한편 이 연. 

4) 수용미학 및 독자반응이론은 심미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내 문학교육에 적용됨에 있 , 
어서는 미학적 측면보다는 수용 과 독자의 반응 이 텍스트의 의미에 결정적인 역할을 ‘ ’ ‘ ’
한다는 점이 더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심미성을 강조하는 문학교육의 흐름에서는 야우. 
스의 심미적 거리 이저의 심미적 반응 로젠블랫의 심미적 독‘ ’, ‘ (aesthetic response)’, ‘
서 의 개념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

5) 권오현 은 수용미학의 차원에서 텍스트가 심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 (1992)
니며 이것이 독자로 인해 그 의미가 실현됨을 논구하였으며 로젠블랫의 이론을 받아들, 
여 반응 증심 문학교육의 방법을 구안한 경규진 의 논의는 국내의 독자의 반응을 (1993)
중시하는 문학교육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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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 심미라는 개념은 그 이론적 논구의 중심이 되기보다 경험이 문학 

작품의 가치와 연계되었을 때 그 질적 측면에서 특수성을 보이는 점 즉 특, 

별한 경험을 강조하는 의미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심미성을 이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거의 문학교육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집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주제 가 사회적 윤리적인 가치 측면과 ‘ ’ ·

관련되어 있는 반면 심미성은 순수 예술의 협소한 개념과 결부되어 이러한 

가치와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을 재맥락화하여 심미성이 

인지 정서 윤리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밑바탕이 됨을 강조한다는 · ·

차원에서 의의를 지닌다.6) 다만 학습자의 작품의 가치 탐구 및 수용에 대해 

서는 이론 또는 학습자의 양상이 보다 세부적인 차원에서 고찰되고 있는 데

에 비하여 심미성의 개념은 다소 포괄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모호하다 따라서 심미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차원의 검토가 .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술적 형식으로서 심미성 개념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  

데 창작의 차원에서 개별적 체험을 장르의 관습적 체계로 변환시키는 차원, 

에서 심미성 개념을 적용한 문신 과 예술의 소통 담론적 차원에서 그 (2007)

소통의 성격이 텍스트 특질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미성이

라는 성격을 부여한 임환모 와 윤호경 의 논의를 살펴볼 수 (2013) (2018, 2020)

있다 윤호경 의 논의에서는 공통감각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심미적 소통. (2018)

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심미성이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 

라 보다 교실에서 실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유형의 논의들은 그동안 예술성과 심미성이 동일한 것으. 

로 여겨져 온 암묵적 전제에서 벗어나 예술과 심미 개념을 분리하여 고찰했

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의 심미성 개념 역시 예술적 형식 . 

및 장치들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수식적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 앞의 

논의 흐름과 같은 이론적 규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자의 주관적 체험과 반응을 강조하기 위한 관점  

6) 심미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나 시 교육에서도 윤리적 인식 및 가치를  , 
내면화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최근의 연구들 강민규 이하진 진가연( , 2017; , 2018; , 

에서 시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한 학습자의 감상 이해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2020) ·
중심적 기제로 심미성을 언급한 점은 윤리와 심미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연구사적 흐
름 속에서 형성된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 -

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이 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2010

다 이 연구들은 문학교육이 인지적인 차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비판하는 문. 

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의 주관적인 체험의 발생 및 심화가 방법적 차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교육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현일 은 미학 이론의 도입을 보다 본격화했는데 문학 고  (2013a, 2013b) , 

유의 즐거움을 느끼는 미적 향유를 문학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소설 교육에

서의 동일시 및 거리 두기를 미적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문학 활동의 후반 단계에. 

서 인식 윤리적 가치로 치환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험의 다양한 차원에서 계·

속해서 그 중심에 두는 관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고찰은 미 개념이 다

소 분산적으로 적용되어 모호했던 한계를 해소하고 감정적 쾌부터 성찰적 행

위까지를 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시 교육에 심미적 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 이지훈  

역시 문학교육에서 인지와 정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비판(2014) 

하며 현대시 교육에 미적 경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적 경험 . 

안에서 정서와 인지의 통합을 다룬 점과 경험의 특질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

누어 고찰한 점은 본 연구와 관점을 같이 하나 정서 인지 내용 형식이 어떻- , -

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안의 측면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정치한 이론

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 두 연구는 문학교육의 심미성 중 쾌 쾌락 향. ‘ ’, ‘ ’, ‘
유 등 감정적 측면 그중에서도 즐거움을 부각하여 다루고 있어 미 와 관련’ , ‘ ’
된 인지 및 상위 인지적 작업의 중요성은 다루지 않거나 배제하고 있다는 점

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이 연구들이 문학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선영 과 오리사 는 미학이론 중 심미적 태도 개념을 보다 시   (2019) (2020) ‘ ’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미적 교육의 차원에서 시의 이해 표현에 있어·

서의 학습자의 주관성 및 주체성을 강조한다 문선영은 문학 소통에 참여하. 

는 주체인 독자의 위상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학습자가 문학 향유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리사 역시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학 활. 

동을 강조하기 위해 미가 대상보다는 주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미적 태



- 10 -

도 개념을 중점으로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표현 교육을 구안하였는데 이 논, 

의에서는 시 교육을 국어교육의 차원이 아닌 예술교육의 차원으로 보아 비언

어적 표현까지도 포섭할 것을 강조하여 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흐름과는 

접근을 달리한다. 

보다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 자체를 중요시하는 연구의 경향은 문학교육에   

있어서 예술로서의 문학에 대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 교육 목표 ,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였

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논의가 이론적 차원에서 방향성을 마. 

련하는 데 그치고 있는 논의가 많다 특히 문학의 감상 이해를 새롭게 규정. ·

하는 심미성 중심의 연구들이 기존 문학교육과 어떻게 학습자의 수행 차원에

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적 수행적 차원의 연계가 요청된다 보다 학습자· . 

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론을 도입한 연구들의 경우 문학교육의 일부 국면만이 

상세화되어 있어 이의 거시적 구도에서의 접근이 요청된다 또한 대부분의 . 

논의가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자 차원에서 의미화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고려가 구체화될 필요성을 지닌다.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보다 활발해진 것은 비교적 최  

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같은 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문학교육이 논의, 

되기 시작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상교 는 최근 세계. (2015)

의 예술교육의 추세를 분석하며 국어교육과 예술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심미, 

적 사고방식을 상보적 요소로 도출하였다 문학교육에서 예술교육의 논의는 . 

최근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황혜진 은 예술 교육으로서의 판소, (2018)

리문학 교육이 학습자에게 예술과 현실의 공집합인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시민적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고정희. 

는 최근의 세계적 흐름을 토대로 세계시민 리터러시를 중요한 역량으(2019)

로 제시하고 국어교육이 심미적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세계시민 교육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논구하였다 김민재 는 국어교육 내의 문학 문식성. (2020a)

에 심미적 속성의 강조의 필요성에 대해 그 이유를 문학의 예술적 속성에 대

한 이해 표현의 능력적 측면과 자발성과 향유라는 태도적 측면과 결부하였·

다 이 세 논의는 심미적 역량이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7) 고정희 와 고정희 이옥선 은 문식성의 관점 (2016) · (2017)

7) 오윤주 문선영 오리사 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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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과 간 융합을 시도하였는데 그 연결고리가 심미성임은 예술이 교육, 

의 원리가 되는 현재의 교육 논의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주 는 문학과 예술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고전문학교육에 예술교  (2018)

육의 접근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김성진 은 세계적으로 각국, (2020)

의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예술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흐름에서 문학교육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문학교, 

육을 예술교육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논의의 흐름이 부상한 . 

기저에는 세계적으로 심미적 교육 및 예술교육이 중요하게 부상하는 추세, 

문화와 예술의 관계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예술 개념과 문학 개, 

념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은 그 중요성의 언급이나 개념의 층위와 비교하여 보  

았을 때 논의가 다소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심미성. 

이 내포하고 있는 현상과 각 연구의 지향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이론적 , 

층위에서 하나의 줄기를 이루어오지 못한 것이 그 기저에 있다 그러나 비교. 

적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학교육의 예술성에의 , 

주목과 심미성의 교육적 중요성의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 

본 연구는 그동안의 문학교육에서의 심미성 논의와 심미성 및 인접 개념을 

중심으로 한 문학교육의 과제들을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재정립하여 문학·

교육 및 시 교육에서의 심미성 중심의 교육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학교육에서의 문식성 논의   2.2. 

 

여기에서는 문식성 및 문학교육 연구의 변화에 맞추어 그 개념이 구조화되  

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보다 활발해진 문학 문식성 논의가 ,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흐름을 제시하

고자 한다 문식성의 개념은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으로부터 다양한 개념과 . ‘ ’
결합하며 사회의 여러 국면 및 다양한 영역에서 축자적 비유적 의미의 읽기·

와 쓰기 능력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생성 및 정착해 오고 있다 인간이 세계.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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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교과 영역의 핵

심을 이루는 교육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국어교육에서 문식. 

성 개념의 중요성이 부상하며 국어교육의 각 영역에 문식성이라는 용어가 도

입8)되었는데 문식성의 이 같은 개념의 성격에 따라 문학교육의 영역에서는 , 

문학 능력 으로 그 용어를 명명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논의들이 문학 문식성 ‘ ’
논의에 많은 부분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문학 문식성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것은 년대 이후로 문  2010 , 

학 문식성의 개념을 국어교육의 전반적인 문식성 논의에 위치시킨 윤여탁

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여탁 에서 (2013, 2015, 2016, 2018a) . (2013)

문학 문식성 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후 윤여탁 에서는 문식성의 ‘ ’ , (2015)

연구사적 흐름에서 문화적 문식성 의 일환으로서 문화 전(cultural literacy)

반과 상호작용하며 문학 문식성이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다루고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다.9) 윤여탁 에서는 문학적 문식성을 초점화하여  (2016)

문화 창의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창의성 창조 상상력을 창의성으로 묶어 , , , , 

논하며 정의와 관련해서는 문학이 예술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윤여탁, . (2016)

에서 예술로서의 문학을 언급한 것에 이어 윤여탁 에서는 문식성과 관(2018a)

련하여 국어 교과를 사용 문화 이념 예술의 네 가지 맥락으로 나누어 제, , , 

시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 교과로서의 특징은 문학 영역이 담당하고 있음을 ,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심미적 문식성 개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윤여탁의 문학 문식성 논의는 문학 문식성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연구사적

으로 위치지어 주고 개념의 정립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최근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 텍스트의 확대 문학의 예술로서의 특성, , 

8) 조희정 은 고전 리터러시 김정우 는 시적 리터러시(2004, 2006) ‘ ’, (2007) ‘ (poetic 
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문식성의 개념과 역할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논의literacy)’ , 

되어 오는 능력들에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각 영역
의 교육에서 필요한 능력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9) 이 같이 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을 논함에 있어서 문학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탐색한 연구들 박인기 황혜진 서유경 서보영 박은진( , 2002; , 2005; , 2009; , 2014; , 

최홍원 이 각 논의 시기의 문화적 문식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2015; ; 2015)
어 왔다 그리고 이를 보다 담론적인 논의로 발전시켜 주체와 담론 간의 관계로 . 
문학교육의 구도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한 이재기(2001, 2004, 2005, 2006, 

은 본 논의에서 학습자가 위치해 있는 문학교육의 담론과의 연계에 시사점2009)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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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와 정의의 통합 등은 본 연구의 문식성 개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편 이 같은 문식성이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양상으로 ,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10)  

문학 문식성 개념은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개념에서   

점차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확장은 두 가지 방향으. 

로 이루어졌는데 문학 텍스트 자체가 새로운 사회 및 매체 환경에서 확, ① 

대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이 더 넓은 텍스트 범위로 규정되는 토대 위

에서 이루어지는 확장11)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을 문식할 수 있다② 

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확장이다 또한 이 같은 문학 문식성 개념의 확장에는 . 

발전되어 오고 있는 다른 문식성과의 융합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문학. 

교육에서 심미적 문식성은 이중 의 흐름에서 발전해 오고 있는 개념이다. ②

두 번째 흐름 즉 특질과 관련하여 확장한 문식성 논의들 중 우선 정서와   , 

관련한 문식성 개념들이 발달해 온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요. 

구되는 문식성인 문학 문식성에서 정의와 창의적 요소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서와 관련하여 정서적 문식성 이라는 개념이 문학교‘ (emotional literacy)’
육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인자 와 김민지 는 소설 교육과 . (2019) (2020)

시 교육에 정서적 문식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제 학습자 양상을 

바탕으로 그 실행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김혜진 은 정서 중 정동을 중. (2020)

심으로 하여 문학 문식성을 감수성의 구조와 결부하여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감정 및 정서가 그 언어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점 국어교육의 차원에서 논의한 연구들에는 감정과 관련한 지능 개념보, 

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요시한다는 점 문학교육적 차원에서는 문학 텍스· , 

10) 최홍원 에서 국어교육 연구에서 문식성을 교과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2015)
개념으로 계속해서 다뤄 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의 실제에서는 문식성이 여전, 
히 외면되는 상반된 모습을 지적한 바 있다. 

11) 이 유형은 새로운 매체에서 새로운 문학이 탄생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확대된 문 
학 개념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는 디지털 및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학 문식성
의 논의들이다 김신정 에서는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문학 능력. (2008)
을 문학 문식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최근의 문식성 논의의 흐름에서 보다 , 
본격적으로 논의한 오윤주 가 제시한 미디어 서사 문식성 이라는 개념에는 (2019) ‘ ’
서사 장르가 미디어 서사 로 자리 잡았다는 확대 및 변화한 문학 개념을 반영한 ‘ ’ ,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및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발전해 온 문학 문식성 . 
논의 윤여탁 김영 황티장 는 보다 문화적 문식성과 결부하여 ( , 2013; , 2018; , 2021)
확장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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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장르적 특성이 고려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논의는 문학교육에. 

서의 정서 논의를 계승하며 국어교육에서 정서 감정 문식성 논의 김지영· ( , 

노하늘 외 의 도입과 그 원류를 같이 하고 있다2014; , 2018) .12) 

이후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한 문식성 논의 김중신 유미향 류  ( · , 2016; 

수열 호창수 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문학 문식성이라는 개념이 , 2017; , 2020) , 

텍스트로서의 문학을 넘어서 텍스트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의 영역까지 확

장했음을 나타낸다 각 논의들은 방향을 달리하는데 김중신 유미향. , · (2016)

은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으로서의 리터러시가 일상생활에서의 리터러시로 전

환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류수열 은 고전문학의 삶에의 필요성을 , (2017)

강하게 의식하는 문제의식은 같이 하지만 그 텍스트를 고전문학으로 초점화

하여 고전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향유 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 ’
다 호창수 는 반대로 일상적 삶의 원리가 문학 문식성에 도움이 될 수 . (2020)

있다는 접근을 취하여 새로운 매체 시대에서의 향유 능력이 문학교육의 원리

로서 도입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감성적 리터러시 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 . 

이 세 논의들은 문학과 관련한 문식성의 일상생활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하며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문학의 범용적 필요성을 문식성 , 

개념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시도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문학교육의 심미적 문식성 논의는 앞의 두 방향 즉 문학의 특질을 의미   , 

있게 체험하고 이해 표현하는 능력과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문식·

성 논의의 흐름이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윤주 는 보다 기존의 소. (2018)

설 교육의 흐름에서 소설의 의미 있는 특질들을 이해하면서도 그 경험의 새

로운 차원으로서의 심미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미적 문식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고정희 는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소양으로서의 리터러시와 관. (2019)

련지어 심미적 리터러시 를 국어교육 및 문학교육에서 담당할 필요성이 있음‘ ’
을 밝히고 있다 고정희가 인간의 본성이면서도 환원되지 않는 가치로서의 . 

아름다움 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탐구가 심미적 리터러시에서 요구된다고 ‘ ’
논의한 것은 본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 김민재 는 문학 문식성의 논의 . (2020a)

흐름에서 심미성의 위치와 필요성을 논하였는데 텍스트인 문학의 예술성과 

문식성의 태도적 측면으로서의 자발성과 전이성을 함께 논하고 있다 이 중 . 

12) 문학 문식성의 특질 중 창의성과 관련지은 연구로는 서명희 가 문학 및 문 (2018)
식성의 융합적 특성을 밝히며 교육 방안을 마련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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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희 와 김민재 의 논의는 일상적 삶에서의 심미적 능력이 필(2019) (2020a)

요하고 여기에 문학교육이 특수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접근을 , 

같이한다 한편 이들 문식성 개념은 거시적인 구도에서 방향성을 마련한 논. 

의로 개념을 이론적 실천적 층위에서 정립해 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

다. 

심미적 문식성 개념은 문학교육에서의 문식성의 논의 발전과 교차하면서   

그 필요성에 의해 도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런데 확장된 다른 문 

식성 개념에 비하여 그 이론적 위치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실천적 차원에, 

서의 교육 구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정서 등의 논의는 비교적 문학. 

교육에서 하나의 흐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중첩되며 발전해 오고 있는 

반면 심미성은 그 실제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부터 문학교육에서 다양, 

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미적 문식성을 정립함. 

에 있어서는 문학 문식성의 흐름에서 도출된 필요성을 토대로 하여 심미성을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문학적 체험 및 이해에 관한 연구 2.3. 

학습자의 시적 또는 문학적 체험과 이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심미  ‘ ’ ‘ ’ , 

적 체험 역시 예술로서의 시와 관련지은 현상으로 보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는 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자가 어떠한 체험을 하는가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과 이어진다 특히 심미적 체험을 포섭하는 학습. 

자의 이해 표현 능력으로서의 문식성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 문학교육에· , 

서 학습자의 체험을 이해 및 해석에 포섭하는 것을 중시하는 일련의 연구들

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문학교육에서 독자의 주관적인 체험과 반응을 중시하는 연구는 주로 수용  

미학 및 독자반응이론의 도입에서 문제의식이 유래된다 야우스 이. (Jau ), β

저 등이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서 독자의 위상을 높이는 관점을 제시한 (Iser) 

13) 심미성과 관련한 문학교육 연구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미적 문식성의 논의는  
예술교육의 중요성 및 심미적 교육의 논의의 흐름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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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도입하여 문학교육에서는 경규진 을 시작으로 하여 이 같은 수용, (1993)

미학 및 로젠블랫의 독자반응이론을 위시하여 문학 감상에 있어서 독자의 역

할을 높이고 학습자의 주관적인 체험을 시 교육에 의미 있게 포섭하는 방향

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경규진 은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반. (1993)

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독자반응이· . 

론을 도입했다는 데에서는 의의를 지니나 다양한 학습자의 양상을 포괄하기, 

보다는 독자반응이론을 국내 문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

을 구안하는 데에 중점이 있어 논의가 포괄적이다 최지현 은 문학교육. (1997)

의 영역에서의 독자의 체험을 문학정서체험 으로 규정하고 그 특성을 밝힌 ‘ ’
연구로 문학교육에서 문학적 체험을 탐구한 초기 연구로 주목할 수 있다.

김남희 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독자들에게 작품이 의미를 가지  (2005)

기 위한 조건을 체험으로 보고 그 체험이 텍스트의 내적 논리를 존중하면서 , “
그 내적 논리로부터 독자의 의미 있는 체험을 견인할 수 있는 매개를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독자의 의식이 문학 ” 
체험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입지점이 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 

따라 서정적 인 것을 해명하는 장르론은 텍스트를 넘어서 서정적 체험 이 무‘ ’ ‘ ’
엇인가에 대한 해명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어 김남희 에. (2007)

서는 학습자가 현대시를 서정적으로 체험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 

수행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체험의 시점을 형성해야 한다는 논의를 펼. 

쳐 시가 주체적인 인간의 표현 활동이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 

자의 서정적 체험의 국면들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통해 학습자의 서정적 체험

의 가능항을 설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 두 연구는 독자의 시 읽기가 체험의 방식으로 수행될 때 독자에게 가치   

있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과 문학의 체험이 가지는 장르 개념과 장르적 , 

인식이 문학 체험의 유의미한 매개가 될 것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독자의 문학 체험이 가지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 

메타적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흐름과 함께한다. 

진선희 는 초등학생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 교육에서의 텍스  (2006)

트의 수용과 관련한 독자의 시적 체험 속성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으며 박. 

소영 은 정서적 체험과 관련하여 그 동안 문학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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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을 제시하여 구조화하였다 민재원 은 시 읽기가 학습자들에게 유. (2013)

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맥락 및 목적에서 정서 체험에 주목하여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을 살피고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 읽기에서의 정서 체험의 구조를 작품 읽기의 층위. 

와 문제 설정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인 시 텍스트 , 

체험과 시 인식의 개념 형성 및 심미적 문식성 신장의 호환이라는 본 연구의 

관점에 시사점을 준다. 

최홍원 은 문학 경험이 주체의 심리적 참여를 바탕으로 텍스트 세계  (2014)

와 주체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험과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14) 경험을 텍스트와 독자 

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구조를 공감과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 

이지영 의 연구는 이상적 독자를 설정하여 독자반응이론을 문학교육의 (2010)

틀에서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독자의 반응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출발하여 아동 독자가 이야기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한 이야기책을 읽, 

고 난 후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술하여 자유 독서를 기반으로 한 독서 

현상을 설명하고 아동 독자 라는 실체에 대해 재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 연‘ ’ . 

구는 실제 독자의 현상을 연구하여 이론화하고 범주화하고자 하는 독자연구

라는 점에서 본고와 맥을 같이 한다. 

강민규 에서는 반응을 출발점으로 하되 이를 조정하여 주체적인 해  (2016) , 

석 담론을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반응을 문학 교실에 

포섭하면서도 보다 의미 있는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강민규의 연구에서는 질서화된 해석이나 비평도 독자가 처음에 떠올린 반응

의 재구성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독자의 주관적인 반응이 시 교, 

실이라는 공적인 장에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학교육의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 교실의 소통 구조를 활용하여 주. 

관적 반응을 포섭하는 시 교육의 모델을 이론적 실천적 층위에서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포착하고 교육에 의미 있게 . , 

활용하면서도 성찰적인 의미 구성 능력 및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 및 비평 

14) 최홍원 은 경험이 체험이 가지는 직접성 및 개별성과 달리 주체의 의식과  (2014)
사고가 관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문학 경험의 
교육적인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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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목표를 실천적 측면에

서 구현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그 이론적 적용 양상과 실제적 . , 

차원에서의 독자반응 이론에 대해 회의적 반성적 시선들이 출현하기도 하였·

으며 양정실 정정순 이 같은 문제의식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 , 2012; , 2016), 

고 있다 강민규 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반응이론을 보. (2020) , 

다 정밀하게 고찰함으로써 단지 이론의 다양한 의의를 재조명하였는데 특히 , 

개인을 넘어선 집단으로서의 독자에 관한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보다 학습자의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문학적 체험을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  

들의 흐름이 있어 왔는데 그중 본 연구에 연구 근거를 제공해 주고 필요성, , 

을 도출할 수 있는 인지심리학 및 인지시학을 도입한 연구사를 중요하게 짚

어 볼 필요가 있다 문학과 인간에 대한 두 연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 김중신 한명숙 로부터 시( , 2003; , 2003)

작하여 최지현 에서는 인지심리학의 도입이 본격화되어 작용으, (2012, 2014)

로서의 문학에 대한 주목과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의미화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특히 최지현 은 문학교육심리학 이라는 학문 분야를 . (2014) ‘ ’
명명하여 문학 수용의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최지현 는 기존의 문학교육의 논의들. (2012, 2014)

을 포섭하면서도 새로운 지평에서 구성하여 학습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

정을 이해 감상 체험 등의 문학교육의 용어들을 재정립하여 본 연구에 중, ,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 교육에서는 인지시학이 보다 활발하게 도입되었는데 학습자의 이해 과  , 

정을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노철 이향( , 2017; 

근 특히 노철 은 실제 학습자의 자료를 다루어 교육을 구안하, 2018). (2017)

여 인지시학을 수행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15) 이  

연구들은 학습자의 문학 체험 및 이해를 심리적인 과정 으로 보고자 하는 입‘ ’
장을 전제하였으며 학습자의 사고 유형과 기제를 일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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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에서는 그동안의 인지시학 및 문학교육 논의를 살펴 인지심  (2020b)

리학 및 인지시학이 문학교육에 적용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온 점 그리, 

고 접근 및 연구 방법과 관련한 합의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해 제한적으로 연

구가 수행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인지시학을 문학교육에 도입, 

함에 있어 이론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인지시학이 경험적인 연구의 . 

방법으로 문학교육의 이론 생성 및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그 가

능성의 범위를 논구하고 문학교육이 인지시학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논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 

그 접근의 토대 중 한 축을 이룬다. 

그동안 문학교육의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문학을 이해 표현함에 있어서 이  ·

루어지는 심리적 작업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며 그 실체와 함께 과정을 규

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문학교육을 통해  획득. 

할 수 있는 특수한 체험과 이해 그리고 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 

름에서 제기되어 온 과제들에서 연구 목표 및 방법론의 필요성을 도출하여, 

학습자의 시 체험 이해와 표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지 및 정의적 작업을 ·

기술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본 연구는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을 시 교육적 차원에서 정립하고 구성주  , 

의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구

도 및 기제를 이론화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두 연구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비교방법에 의해 상호작용하며 

서로 갱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심미성 및 심미적 문식성의 문학교육적 개념화와 학습자의 시 인식  ‘ ’ 
개념의 설정을 위해 이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론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 

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을 재개념화하고 이를 토대. , 

로 문식성의 관점을 도입하여 심미적 문식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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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미성 및 문식성의 이론들을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문학교, . 

육의 차원에서 문식성에서 심미성을 재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문학교육의 영역

에서 심미성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고 이 논의들을 재구조

화하는 방식으로 개념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학 이론에. 

서 이루어져 온 논의를 예술 개념의 정의 심미적 체험의 규명 미적 속성의 , , 

정의의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 논의들을 문학교육의 심미성 

개념의 정의 및 역할과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심미성을 문식성과 연계하여 정립하기 위해서 문식성 개념을 이  

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문학 문식성의 개념적 위상을 고찰하. 

여 문학교육에서 심미적 문식성이 어떤 이론적 흐름에서 부상하여 자리잡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국내의 문식성 논의를 종합적으로 . 

고찰하고 문학 문식성에서 심미적 문식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힌 후 심미, , 

적 교육 과 타 예술 교과에서의 심미적 문식성의 다양(aesthetic education)

한 양상이 어떤 교육적 목적과 이론적 토대를 전제로 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

인지를 고찰하여 관점을 정립하였다. 

이론 연구의 두 번째 방향은 심미적 문식성이 학습자의 수행적인 차원을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식성 개념은 그 구조와 방향. 

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학습자와 관련하여 그 작용 , 

국면과 실체의 규명에 있어서는 이론적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이 보다 교육의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한 인지적 정의적 , ·

작업의 실제 양상을 설명하고 실제적인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서 수행적 

차원의 관련 이론의 관점을 도입하였다 학습자의 시 인식 이라는 개념도 이 . ‘ ’
같은 연구의 목표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학습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시 인식. ‘ ’
이라는 장르적 성격의 범주 구성과 이의 수행적 측면에서의 작용 양상을 관찰 

및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지시학 과 경험적 미학(cognitive poetics)

의 관점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empirical aesthetics)

양상을 실행태의 차원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인지시학은 마음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을 문학 연구에 적용하여   

문학을 포함한 예술 작품의 구조와 관련하여 인간의 심리적 효과를 관찰 및 

추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지적 문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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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되기도 하는 일련의 연구들로 이루어져 (cognitive literary studies)

있는 분야이다 특히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인지 및 소통의 형태로서 문학의 . 

특수한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 동시에 이 같은 문학의 특수성이 일상적 , 

인지 및 언어와 유리된 것이 아닌 연속체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Steens & 

에서 학습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시 인식 을 관찰 및 설명Gavins, 2003:2-3) ‘ ’
하는 틀로서 작용하여 이론과 실제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한

다.16) 또한 심리적인 용어를 통해 학습자가 문학을 체험하는 과정 에 초점을  ‘ ’
맞추고 그 단계를 분절하여 각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를 정립하

려는 시도는 문식성 개념의 요소를 학습자의 수행적 차원으로 전환시켜 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학습자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험적 미학의 논의  

를 도입하였다 신경미학 으로 대표되는 경험적 미학은 심. (neuroaesthetics) ‘
미적인 대상 과 관련하여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형식들을 (aesthetic object)’
탐구하는 학문으로 예술 심리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보다 과학적, 

인 차원에서 발전한 분야이다 학습자의 문학 감상 및 이해의 실제에 대한 . 

연구들17)이 문학 및 문학교육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지점을 짚어 주는 동시

에 인지시학과 신경미학의 연구 흐름에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은 예술로서의 문학과 관련한 학습자의 실제적 차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고

와 같이 함을 시사한다 아름다움 즐거움 향유 쾌 등 현상을 지칭하. ‘ ’, ‘ ’, ‘ ’, ‘ ’ 
는 데 있어 다소 모호한 용어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학교육의 심

미성 논의에 있어서 특히 이 개념들 간 관계의 한 측면을 밝혀주는 차원에서 

신경미학의 용어 및 연구 결과를 도입하였다 다만 신경미학은 문학교육 연. 

구와 결을 달리하는 지점들이 있으며 현상을 예술적 개념으로 명명하는 데, 

16) 김민재 는 문학교육 연구에서 학습자의 문학 경험의 과정을 관찰하는 데  (2020b)
있어서 인지시학의 도입에 대해서 이론적 차원의 쟁점을 다루었는데 이 논의를 , 
통해 인지시학은 학습자의 문학적 경험으로 실재하는 심리적 현상을 표상적 차원
의 단계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구하였다. 

17) 대표적으로는 마이얼 카이켄 즈완 등의 문학적 독서  (Miall), (Kuiken), (Zwaan) ‘ ’ 
및 체험을 규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흐름(Miall & Kuiken, 1994, 1998, 

등 과 인지시학에서도 문1999; Miall, 2006; Kuiken, et. al, 2004; Zwaan, 1993 )
학에 관여하는 인간의 정서와 관련한 심적 상태 및 행위를 설명해 주는 오틀리

등의 연구(Oatley) (Oatley & Mar, 2005; Mar & Oatley, 2009; Mar, et al., 
를 들 수 있다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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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미학 및 철학 등 인문학적 논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정

적으로 적용하였다. 

학습자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은 구성주의 근거이론  (constructivist 

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시 인식grounded theory) . 

을 중심으로 한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구도를 중간 범위의 수준에서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거이론을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근거이론. 

은 자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으로 기존의 이론에 대한 ‘ (Morse, 2009:18)’ , 

기술 또는 응용보다는 이론의 구축을 강조한다 이를 위(Charmaz, 2009:364). 

해 지속적인 비교 방법 이론적 표집 초기 분석에서 생성된 개념을 검증하, , 

기 위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귀납법과 연역법을 연계한다. 

구성주의 근거이론은 근거이론 연구방법 중 다양한 실재를 전제하고 연구  , 

자의 자료 분석에 주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료의 상호작용을 통한 , 

의미의 상호구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 이론의 성격에 있어서 독창성과 유용. 

성이 있는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료 분석을 통합. 

할 때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의견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지닌다(Charmaz, 

이 같은 연구자와 자료의 상호구성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반복적인 2009).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이론의 지속적 비교 방법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였

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 및 관점의 도입은 지속적인 자료 수. 

집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표 실험 조사 개요< 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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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의 예비 실험을 통해 조사 내용을 설계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예비 차와 차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현상1 2

을 관찰하기 위한 조사 문항의 틀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 차 , 3

실험에서는 본 실험의 조사 내용을 활동과 함께 수행하였다. 예비 차 조사에1

서는 학습자가 시를 의미 있게 이해하고 또 나아가 시적인 표현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제를 조사하고자 학습자로 하여금 연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학습자의 시에 대한 장르적 인식의 정교화 및 . 

확장 그리고 시적 표현 능력에는 시를 통해 정서적 변화를 미치는 심미적 체험이 , 

중요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예비 차 조사에서는 시적 표현을 생성하는 . 1

활동을 함께 하였는데 시 교육에서 이해 및 표현 이 둘의 연계를 문식성 개념으, , 

로 정립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발견하였다. 

예비 차 실험에서는 예비 차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시 인식과 학습  2 1

자에게 축적된 의미 있는 시 읽기의 심미적 체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20) 인식조사의 두 답변 내용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으 

며 이를 통해 기제 유형을 전경화와 범주화로 나누고 그 기저에 정서적 작용이 있, 

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기제 유형별로 학습자들은 관심부터 메타인. 

지적인 평가 및 소통까지의 단계적 성격을 지니는 심적 과정을 거친다는 시사점을 

18)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하에 본 실험을 수행하 (SNU IRB)
였다 승인번호. ( : IRB No. 2012/002-009)

19) 본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명과 예비 차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명을 대상으 6 3 3
로 진행하였으며 개별 학습자 특성 및 면담 진행에 따라 분에서 분 내외로 , 60 120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 선정 근거 및 세부 내용은 장 절에서 다룬다. 1 .Ⅲ

20) 학습자에게 의미를 가지는 시 경험과 학습자에게 형성된 시 의 정의 및 속성에  ‘ ’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수행한 인식 조사의 문항 , [I-1], [I-2]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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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시에 대한 장르적 개념 및 심미적 이해 표현에 대해 ·

인식 차원의 조사와 수행 차원의 조사를 함께 실행하여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를 

시사하였다. 문식성과 관련하여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체험을 이해 및 표현

하는 목표를 설정하므로 서술형으로 제공된 모든 문항이 학습자들의 시 읽, 

기 체험 및 인식에 대한 문식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된다고 할 수 있으

며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인식 조사 중 일부를 리커트 점척도 문항, 5

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 예비 차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2

이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학습자의 양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인지시학이론과 양

상을 명명하는 체계화된 용어를 위한 미학 및 문식성 이론이 보다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의 문항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

표 본 실험 조사 내용 및 문항 번호< 2> 21) 

예비 차 실험은 본 실험의 파일럿 실험으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실험의 수행  3 . 

적 차원의 조사에서 대상으로 할 시 텍스트 선정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23)를 제공하

여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할 텍스트로 윤동주의 자화상, < >

과 이상의 거울 을 선정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이 두 시가 자아에 대해 다룬 시라< > . 

21) 조사 문항은 장 절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다룬다 괄호 안의 문항 번호는 학 1 . Ⅲ
습자의 자료 기호에 부여된 번호이다 제시된 표의 조사 내용 외에 기타 소감 및 . ‘
의견 문항을 설정하여 유의미한 답변의 경우 양상에 포함하였다( )’ . Ⅳ

22) 윤동주의 자화상 은 홍장학 의 윤동주 전집 정본 이상의 거울 < > (2004) , < >『 』
은 권영민 의 이상 전집 에 실린 시편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에게 텍스(2013) 1『 』
트를 제공하였다. 

23) 예비 차 실험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한 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윤동주 자화 3 : <
상 병원 이상 거울 서정주 자화상 이승훈 이승훈 씨를 찾아간 이>, < >, < >, < >, <
승훈 씨 오규원 죽음 또는 이 시대의 우화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 < >, 
기형도 빈 집 숲으로 된 성벽 백석 청시< >, < >, < >.

기억에 남는 시와 이유 시의 정의 내리기 및 속성 묘사하(I-1) /⋅ ⋅
기 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장르와 이유 시를 (I-2) / ( -3) /Ⅲ⋅ ⋅
읽는 이유( -4)Ⅲ

시 텍스트 읽기 및 감상 표현 활동에 대한 소감 및 인식(Ⅲ⋅
평소 시 읽기 경험 및 예술에 대한 인식-1-1~5) / ( -2-1~5)Ⅲ⋅

대상 시 텍스트 윤동주 자화상 이상 거울: < >, < >⋅ 22) 중 택  1 

텍스트 위에 인상적 구절 표시 및 의견 적기( -1,2) Ⅱ⋅
감상문 작성( -3)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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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학습자가 시 감상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담으며 이로 , 

인해 감상이 두 시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등의 연구에서 심미적 체험에서 감정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   Silvia(2009) 

내용 중 자의식적 감정 이 자신의 가치체계 및 자아상에 , (self-conscious emotion)

기반하여 예술 작품에 대해 심미적인 이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의로 뒷받침된다. 

또한 텍스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윤동주와 이상의 시는 자아 인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습자의 경험적 자원을 활용하여 의미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한경희( , 

남민우 임수만 함돈균 정순진 고정희2000; , 2003; , 2008; , 2010; , 2014; , 2018) 

학습자들이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경험적 자원과 텍스트의 미적 자질을 연결시키기

에 용이하다고 보았다 또한 미적인 측면에 있어 자화상 은 서정성을 강하게 지니. < >

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작품인 데 비하여 거울 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를 표면, < >

에 드러내지 않는 모더니즘 시를 대표하므로 형식과 이 형식이 내포하는 의미와의 , 

연결 기제에 있어 비교 지점을 지녀 함께 선정하였다 또한 중학교 학습자에게도 . 

같은 텍스트 읽기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 난이도에 따라 시 텍스트를 최종 선정하

였다 또한 학습자의 텍스트 선정이 어떠한 기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관찰하기 . 

위 두 텍스트 중 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감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군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총 세 2 1-2 , 

군의 학습자로 나눠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등 학습자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섭하고자 하며 평균에 가까운 전형적인 사례와 문식          ,         

성의 함양 정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를            ,       

모두 선정하고자 학교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하였다 이 세 학습자군은 넓은 스펙트럼의 학습자군에 있어서 어떤   . 

양상을 보이는지를 다양하게 포괄하여 살펴보기 위해 선정하였다 이는 학습. 

자 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가 지니는 위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학습자군은 문학 경험이 비교적 적게 축적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중학교   

학습자 군 대한민국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학년 학습자를 선(C ), 2

정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습자는 평균적 성취도를 보이는 학교의 학습자군과, 

과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습자군 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A) (B) . 

자군을 학년군 및 성취도에 따라 봄은 문식성이라는 개념이 교육적으로 도달

해야 할 지향점을 전제하는 즉 위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는 개념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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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우선 학년군 설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등학교 학년 학습자는 공통 교  , 2

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의 학습자의 경우 공. 2    

통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비평적인 용어 및 문학 지식에  ,               

대한 학습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 학                .   

습자는 중등 교육과정의 초반 단계에 있는 학습자로 고차원적인 문학 지식            ,     

또는 비평적 지식이 고등학교 학습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학습자와 고등학교 학습자의 설문 결과를 비교하는  .                 

것은 학습자가 지녀야 할 능력이나 각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           

문식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사례 선정 기준에 따라 개교를 학습자군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학교로 선  3

정하였다 군 고등학교 학습자의 경우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한민국 평. A

균 고등학교 학년 학습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아 목적적 표2

본 선정을 하였다 군 학습자의 우수 수준 보통 수준 기초 수준 기초학력 . A , , , 

미달 수준인 학습자의 비율은 차례대로 이다 이13.9%, 60.8%, 15.2%, 10.1% . 

를 국가수준 학업성취 지표와 비교하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의 학, 

업 성취 수준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미달되는 수준이 아닌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목적적 표본 설정을 . , 

하였기에 상술한 연구 참여자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으나 

평균 수준의 학습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성될 이론은 고등학교 학습자의 모

집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군 학습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로 높은 성취도를   B H , 

보이는 학습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학교의 년 국어 교. 2019

과 학업성취 사항을 살펴보면 우수 기준인 학습자의 비율이 에 달하며, 92.7% , 

보통 수준이 기초 수준이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로 전국 학생의 7%, 0.6%, 0% , 

학업성취도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최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해당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국어교과 성취도가 매우 높은 학생들의 경우 . ,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신영 의 연구에서는 . (2015)

대학생 독자군을 설정하여 중등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역을 보고자 하

였는데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 하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습자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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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상을 보다 의미있게 드러낼 것으로 보고 해당 학교의 학습자들을 연구참

여자로 선정하였다.24)

군 중학교 학습자군의 경우 저학년 및 비교적 낮은 성취의 학습자 집단을   C

대표하는 참여자군으로 선정하였다 공시된 학년의 자료 중 년 학기 국. 2 2019 1

어 과목 학업 성취를 살펴보면 평균이 점 우수 기준 학습자 비율이 , 74 , 

보통 수준이 기초 수준이 기초 미달 수준이 로 기17.5%, 46.2%, 5.8%, 20.4%

초 미달수준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전국 학업 성취도와 비교하였을 때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경우 문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학년. 

에 따라서도 적지만 성취도에 따라서도 적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 , 

고등학교 학습자의 양상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추출 및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각 단계별로 지체 요인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또한 다양한 양상의 스펙. 

트럼을 관찰하기 위해 군 학습자의 표본 수를 충분히 모집하여 각 단계별로 C

시사점을 풍부하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 후 분석 중에 범주화에 유의

미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핵심 범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실험 

및 예비 차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3 9 . 

수집된 자료는 개방 코딩 선택적 코딩 이론적 코딩의 단계로 분석되었으  – – 
며 이론적 포화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포화의 대. 

상은 자료가 아닌 범주의 속성이라는 구성주의적 근거 이론의 관점을 토대로 하

였다 자료 정리 및 분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드 간 . MAXQDA2020 

관계를 도출하거나 단어의 빈도수 분석을 통해 범주화하는 데에 시사점을 얻었

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세 학습자군을 포괄하여 이들의 시 인식을 중심으로 한 .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양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중, 

간 범위의 이론을 생성하였다.25) 

  

24) 학교별 학업 성취도는 초중등학교 공시 정보 시스템인 학교알리미에 근거한 것 
이며 표본 선정 시 고등학교는 학년도 학기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 A  2019  1 , B C

학년도 학기까지의 학업 성취가 공시되어 있어 학년도 학기의 성적2019  2       , 2019  1  
을 기준으로 삼았다    .

25) 이론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장 절에서 세부적으로 다룬다 1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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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이론적 토대 . Ⅱ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시를 통해 의미 있는 체험을 하고 시를 삶에 의미 있는 

양식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심미성이 그 중심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심미적 문식성 개념의 위. 

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심미성이 학습자의 시에 대한 장르적 인식과 어떻게 , 

교차하면서 시 이해 표현의 아름다움을 실현시키고 삶의 맥락으로 확장될 수 ·

있는지의 구도를 문식성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에서 그. 

동안 심미성이 논의되어 온 접근 방식들을 성찰하고 재맥락화하여 심미적 무식, 

성 교육의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 교육에서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 1. 

시 교육에서 심미성의 재개념화   1.1.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의 위상   (1) 

문학은 언어 예술이라는 정의에 따라 미 는 문학의 본질적인 조건이자 가치  ‘ ’
의 요체로 여겨진다 즉 문학은 예술로서의 특징인 예술성을 지니며 미. ‘ ( )’美

는 바로 이 예술성의 핵심 김대행 외 으로서 다루어진다 이 같은 ( , 2000:189) . 

전제는 특히 문학이 국어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서 문학교

육의 기본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즉 국어교육을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으로 나. 

누었을 때 문학교육에서 다루는 텍스트가 언어 예술이라는 점은 국어교육 내 

다른 영역과 변별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아름다움 그리고 이를 찾아 살피는 심미성  , 26)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

26) 본 연구에서 중심적 개념으로 삼고 있는 심미성 은 영어 에 대응되 ‘ ’ ‘aesthetics’
는 개념이다 이라는 용어는 논의에 따라 미적 또는 심미적 심미 등. ‘aesthetic’ ‘ ’ ‘ ’, ‘ ’ 
으로 번역되는데 의미상 차이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논의가 속한 학문 영역에서 , 
통용되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쓰임을 고. 
려했을 때 미적 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대상을 의식하는 단어이고 심미적 은 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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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적 차원에서 합의된 바는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심미성이 문학의 핵. 

심을 이룬다는 전제 위에서 각 교육이나 연구가 지향하는 학습자상과 교육 목

표에 따라 심미성 개념은 각기 다른 기반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시 교육을 통해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의미화하는 학습자의 . 

이해 표현 능력 및 태도로서 심미적 문식성 개념을 정립하고 그 작용의 구도·

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이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 그리고 , 

이를 통해 심미성이 문학교육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미성 중심의 문학교육 연구 즉 심미적 문학교육을 표방하는 연구들은 각기 , 

조금씩 차별화되는 관점을 바탕으로 보고자 하는 현상 및 교육의 목표에 따라 

심미성 개념을 다르게 규정 및 사용하고 있다 심미성 개념이 문학교육의 논. 

의에서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이론적 토대는 무엇

인지에 대한 고찰은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의 위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시 

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된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심미성 개념이 각 연구에서 구안하는 교육 목표와 관  

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중점으로 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 세 가지 노선은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주관적 체험 및 반응을 중. 

요시하는 지향점을 지니지만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학습자 개인의 주, ➊
관적 체험과 반응을 강조하는 관점 가치나 윤리의 인식 및 내면화와 연결 , ➋
짓는 관점 예술적 형식 및 예술 담론의 탐구에 중점을 두는 관점의 세 가, ➌
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 연구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 

심미성을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 걸쳐 사용하며 각 유형은 완전하게 경계를 

지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논의가 어떤 강조점을 지니고 . 

있는지에 따라서 설정된 교육상 및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교육적 목표 그 과, 

미를 체험하고 탐구하는 즉 미에 관여하는 인간의 행위 또는 마, (concerned with) 
음에 중점을 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름다움을 살펴 찾음 을 의미하는 . ‘ ’
심미 나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성질 및 성향을 의미하는 심미성 이 명사로 ‘ ’ ‘ ’ ‘ ’
존재할 수 있는 데에 비하여 을 미적 으로 번역할 경우 그 명사형인 , ‘aesthetic’ ‘ ’
미 는 보다 대상 중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 를 영어로 번역할 ‘ ’ . ‘ ’
경우 아름다움을 뜻하는 에 대응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 과 아름다‘beauty’ . ‘ ’ ‘
움을 살펴 찾는 것 의 의미 구별을 중요하게 다루므로 심미성 을 그 중심 개념으’ , ‘ ’
로 설정하고자 하며 그 대상성의 정도에 따라 미적 이라는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 ‘ ’
하고자 한다 미 와 관련된 각 용어의 상세한 개념적 고찰 및 정교화는 본 장에서 . ‘ ’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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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자의 수행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을 유형화하여 살

펴보는 것은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이 이론 및 실제적 층위에서 어떤 위상

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반응 중시 및 향유 강조 수단으로서의 심미성·➊ 

우선 심미성을 느낌 감정 감동 향유 등의 정의적 개념과 관련하여 강조  · · ·

하며 문학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주관적이고 다양한 반응과 감상을 보다 중시

하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논의들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 

문학 활동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하

며 기존의 문학교육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기존의 문학교육이 인지적 분석적인 측면에 치우쳐 . ·

있다는 점27)과 학습자들이 교실의 담론에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결, 

과 시를 주체적으로 즐길 수 없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하여 심미성이 강조된다. 

학습자가 심미적인 체험 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학교육적 현상으로 삼  ‘ ’
는 이 유형의 연구들은 몰입 감동 등 감각에서 출발하는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 

을 중요시하며 작품을 향유하는 태도의 내면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들은 . 

국어교육 내에서 학습자의 체험과 관련하여 문학 영역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본

질을 밝히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28) 이 유형에 속하는 논의들 중 상당수 

는 교육적 관점에서 문학을 언어적 차원보다는 예술적 차원으로 규정하여 심미

적 교육 의 관점과 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aesthetic education) , 

다는 특징을 지닌다 문선영 김성진 오리사( , 2019; , 2020; , 2020).

27) 학습자의 직접적 체험을 부각시키는 연구가 다수이나 미와 관련한 인지적 작업 , 
을 포섭하는 연구 염창권 고정희 도 존재한다 미적 판단이나 성찰( , 2008; , 2019) . 
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으나 교육에서 미의 
향유적 측면을 다루지 않거나 미적 성찰을 윤리적 성찰로 곧바로 치환하는 것으
로 이어진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
문에 논의에서 향유의 측면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논의도 발견 조현일( , 2013a, 

할 수 있다2013b) .
28) 이향근 조현일 이지훈 박소영 최수진 (2012), (2013a, 2013b), (2014) , (2014), 

고정희 김민재 등이 기본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접(2015), (2019), (2020a) 
근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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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습자를 강조하고 이들의 개별적 반응을 포섭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체  

험 자체를 문학교육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삼는다는 점이 첫 번째 유형이 

지니는 차별점으로 이 목표를 위해 문학의 미 라는 것이 대상인 텍스트가 아, ‘ ’
닌 주체인 학습자와 학습자의 경험에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또한 쾌 또는 쾌. ‘ ’ ‘
락 과 결부된 감정의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즐거움의 차원에서의 문학의 생’
활화를 목표로 한다 이 같이 심미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주관적인 체험을 중. 

시하는 연구들은 체험 반응 상상 정서를 중시하는 일련의 문학교육의 연구 , , , 

흐름이 전제하고 있는 입장 및 목표의 측면에서 상통한다. 

이 같은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논의들은 학습자의 정의적인 반응 및 이로부  

터 도출되는 주관적 이해를 강조하는 문학교육의 흐름에서 그 실체를 확보하

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문학 텍스트의 예술성이라. 

는 특수한 속성과 연관 짓는 관점을 취하고 심적 상태의 설명에 있어서 미학 , 

이론에 기반하여 구체화를 시도한 것은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에 한 겹의 차

원을 더해 주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논의들에서 사용되는 심. 

미성 개념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반응 체험 감각 정서 향유 , · · · ·

등의 용어와 관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논의가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미학을 . 

도입하여 이론적 정교화를 시도하는 논의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을 마련

하고자 하는데 교육의 방향성이나 조건이 제시된 한편 이론적 차원에서의 논, 

의가 실질적으로 학습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제적 차원의 고찰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교육의 의의 및 학습자의 수행 차원에 있어서 .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 논의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유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같은 정의적 체험과 주관적 

반응 그리고 즐거움 및 향유가 왜 심미성 과 관련하여 중요한지 그 관계를 , ‘ ’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서적 체험이나 주관적 느낌 그리고 이로. , 

부터의 의미화에 미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현상의 차원에

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윤리적 가치 인식과 내면화를 위한 문학적 방법 차원의 심미성  ➋ 

다음으로 문학의 진 선 미라는 세 가지 가치와 관련하여 문학을 통해 궁  · ·

극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로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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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치 인식의 도달을 위한 학습자의 정의, 

적 체험 경유의 중요성을 밝히고 심미성을 논의의 중심적 개념으로 설정하여 

다루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 유형의 연구들에서 학습자의 위상과 연계하. 

여 심미성 개념을 보는 관점은 앞의 유형과 논의의 결을 같이 한다 다만 ‘ ’ . 

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유형의 논의는 학습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반응·

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체험 발생 및 심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강조하는 데

에 비해 문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과정적 차

원에서 심미성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심미성을 윤리 및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연관지어 교육 내용 및 방법  

을 제시한 논의들은 서사 교육의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경향이 있다 서사 . 

장르의 핵심이 윤리적 가치의 형상화로 여겨지며 정진석 소설 교( , 2013:1), 

육에서는 작품 읽기를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나오는 가치들의 

갈등과 화합을 탐구하며 인간다운 삶 또는 좋은 삶 을 지향하며 ‘ ’ ‘ (good life)’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에 시 교육에 비해 소설 

교육에서 심미성을 윤리적 가치에 기반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심미성과 쾌감 감동 공감 등의 정서적 요인과의 밀접한 연계 작용에 . , , 

주목하여 학습자의 심적 상태를 토대로 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가치를 탐구하

거나 성찰하는 관점 김중신 서민정 에서 심미성 개념에 ( , 2003; , 2010, 2011)

주목한 연구들이 있으며 심미성을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표방하였으나 그 , 

목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도덕적 앎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 및 과정으로 

여겨지는 전제가 함의되어 있는 방향의 논의도 찾을 수 있다.29)

연구의 핵심으로서 심미성 개념을 표방한 것은 아니나 시 교육에서 윤리  , 

적 인식 및 가치의 내면화를 논의한 최근의 연구들 중 다수가 그 중심적인 

기제로서 심미성을 언급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시의 장르적 특성 그리. , 

29) 오윤주 는 여기에서 분류하는 세 가지 유형 중 후술할 세 번째 유 (2017, 2018)
형 예술 형식의 강조 의 차원으로 심미성을 다루는 방식과 논의를 구분한다는 점( )
을 밝히고 있으며 유형 과 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상적 경, . ➊ ➋
험이 질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방식을 논의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논의의 핵심적 개념인 심미적 경험을 윤리적. ‘ ’ ‘➊
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설 교육을 예술적 속성’ , “
을 경유하여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역할을 수행 오윤주 하는 것으로 본다( , 2018:2)”
는 점에서 전반적인 교육 구도의 설정 속 심미성의 역할은 에 속한다고 볼 수 ➋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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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토대로 한 작품의 미적 속성과 연계된 독자의 상상적 세계 구성에 

개입하는 윤리적 감각 강민규 예술에 기반한 인식 작용으로서의 윤‘ ’( , 2017), ‘
리적 감수성 진가연 등의 용어에는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의 직접적 ’( , 2020) 

전수와는 구별되는 예술 장르로서의 시의 특성으로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차

원에서 윤리에 대한 인식 및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

다 윤리적 시 읽기를 위해 심미적 가상에 대한 정서적 경험을 경유하는 활. 

동을 제안하거나 이하진 완성도 높은 미적 구조를 통해 윤리적 가치( , 2018), 

가 지향되어야 한다는 심미와 윤리의 통합적 차원의 논의 김종태 등( , 2005) 

에서도 이 같은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순수 예술 또는 예술의 . 

자율성이라는 개념하에 시 교육에서 심미성을 윤리와 구별하는 좁은 개념으

로 보았던 관점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 준다 다만 문학 감상. 

의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중요성이 제시된 정도로 미와 윤리가 어떻게 ,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화된 논의가 요청된다. 

이 연구들은 공동체적 삶에서 의미를 가지는 도덕적 인간적 가치에 대해   ·

탐구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문학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인문학 및 사회학 . 

등 가치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다른 영역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심미성 개

념은 문학 이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문학 ‘ ’ . 

읽기 중 학습자의 심적 상태 및 고유의 생각 및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감정 및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 즉 , 

목표는 다르지만 유형 의 관점을 과정적인 측면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현상➊
을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연구들은 문학이 형상화하는 상상적 세계 안에서 윤리적 가  

치를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경유하는 아름다움 또는 미 가 언급되는 경우 선, ‘ ’ ‘ ’ ‘
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강하게 의미하고 있어( )’善 30) 실제 인간 삶에서의 가치와  

강하게 결부시킨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지닌다 또한 심미성과 관련하여 공통 . ‘
감각 즉 감각적 차원에서 감각은 보편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관점을 사회적 가’, 
치와 연계하는 접근은 학습자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유형의 논의들

30) 아름다움을 선함과 결부시켜 보는 관점은 고대부터 존재해 온 생각이며 여기에  , 
더하여 최근 미학 이론에서 강조되는 미적 성찰 개념이 윤리적 판단과 (reflection) 
미적 판단이 결합되어 있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 조현일 을 참조( , 2013b:465-466)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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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별된다 한편 이들 논의에서 문학교육에서 심미성과 윤리를 각각 어떤 층. , 

위에 놓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심미와 윤리가 학습자의 문학 경험 속에서 . 

완전히 구별되는 경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나 심미는 보다 학습자의 느낌 즉 보, 

다 감각적 신체적인 차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윤리는 보다 인식적 차원·

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윤리적 가치는 상위의 인지적 차원까. 

지 지속되면서 심화되는 반면 아름다움의 경우 감각으로 경유되는 체험의 차원, 

에서 구분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심미와 윤리의 층위 설정은 각 논의가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나 길  

러내고자 하는 학습자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으로서 기능하·

고 있다 다만 문학의 가치를 진 선 미로 나누어 본다고 할 때 유독 미. · · , ‘ ’
의 가치가 인식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로 치환되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문학 감상 및 표현에서 후행하는 

심화된 단계에서 심미성의 위치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들 논의로

부터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예술에서 역사적으로 미를 규정해 온 변화의 흐. 

름이 언제나 도덕적 가치와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이루어져 왔음을 볼 때 미, 

는 단지 윤리적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단계가 아니라 상위 차

원에서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식적 차원에서 두 , 

개념의 정립과 관계 설정이 요청된다. 

장르적 관습으로서의 예술의 형식 및 소통 담론에 중점을 두는 심미성➌ 

문학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예술의 담론과 관행을 따르는 과정 및 결  

과물이자 형식을 지니는 언어적 구조물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는 관점의 논

의들을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문학이 예술. 

의 장르 중 하나이며 사회적으로 약속된 관습에 따라 미적 효과를 위한 형, 

식을 지니는 작품 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 . 

우선 년대 이전에 생산교육론과 대별되는 형식교육론이라는 관점에서 실  2000

체로서의 예술 작품과 그 형식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전반적인 문학교육에 전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31) 형식교육론은  

31) 김이상 에서는 문학교육론에 대한 메타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생산 (1991) , 
교육론과 형식교육론의 대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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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교육에 있어 비유 이미지 운율 상징 등을 찾아 분석하는 교육 내용 및 , , , 

방법의 기저가 되는 이론으로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을 언어 예술로서 문학에 표, 

현된 언어와 작품이 구성된 방법 즉 작품의 구조와 연관시킨다는 특징을 지닌, 

다 이대규 최운식 이 관점은 문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 , 1986:274; , 1986:393). 

강력하여 현재까지도 문학 교실에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한 형식에 대

한 분석 및 지식 습득이 주요 교육 내용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학의 형식적 특성에 대해 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작업이 심미적인   

성격을 지님을 심미적 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다룬 연구들 임환모‘ ’ ( , 2013; 

윤호경 이 있었다 이와 함께 시 장르의 보편적 틀을 보다 체험의 , 2018, 2020) . 

차원에서 심미적 인식 으로 규정한 창작 교육의 논의 문신 도 찾아볼 수 ‘ ’ ( , 2007)

있다 시의 형식적 측면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감각. 

을 부각시키는 논의들 이은홍 박주형 도 이 같은 차원에서 시의 ( , 2018; , 2021)

장르적인 속성으로서의 형식과 학습자의 신체적 감각을 연관32)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의 특성들은 체험적 측면에서 감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심. , 

미성이 보다 보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 

심미성은 개별적인 감각 또는 정서를 일종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미적 또는 예술

적 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예술로서의 문학의 형식 및 미적 장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심미성 또는 아름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성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특히 시 교육 연구에서 비유 운율 이미지 등 문. , , 

학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 기법 및 형식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많으나 이들 중 

아름다움이나 심미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의외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33) 이 

32) 일례로 박주형 의 논의에는 본고에서 분류한 심미성 개념의 역할에 따른  (2021)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의 의미가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➌
고 볼 수 있다 논의의 초반에서는 감각 체험이라는 학습자 고유의 느낌과 관련. ‘ ’
하여 심미성 개념은 감상자의 관점과 관심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 
이 연구에서 심미성 개념이 보다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학습자가 시
라는 예술과 관련한 여러 표현 및 구조 형식화된 언어 시 장르의 소통 관습으로, , 
부터 나오는 효과를 탐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감각 체험의 중요성을 뒷받침하. 
기 위해 심미성이 의 의미로 쓰이나 감각 체험을 보다 유의미한 경험으로 구조, ➊
화하기 위해서는 의 의미로 쓰여 그 역할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➌

33) 이와 유사하게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예술적 형식 및 장치를 교수 학 2015 ·
습함에 있어서 심미성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해 볼 
수 있다. 



- 36 -

러한 양상의 기저가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예술과 아름다움을 같은 개념

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문학을 교육에 도입함. 

에 있어서 예술 개념과 미 개념을 일종의 환원 가능한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인해 예술적 형식을 탐구하는 것은 그 실제적 차원에 있어서 곧 미를 탐구하

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식미 라는 용어를 사용한. ‘ ’
다고 했을 때 형식 이라는 용어로 대체해도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거나 , ‘ ’
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34)

또한 이는 각각의 형식에 분명한 탐구현상이 있고 학습자가 보이는 실제   , 

현상을 탐구함에 있어서도 그 효과를 심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정

서 등의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규명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형식과 관련한 이론화 및 현상 분석은 구체화된 반면 심미. , 

성과 관련한 개념 규정이나 이론화는 아직 모호하다는 불균형 역시 그 원인

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제로서의 심미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의 예술적 형식 및 구  

조에 대한 논의는 그 구체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문학교육에 도입될 때 그 교육 ,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심미성이 증발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인 문제 중 하나로 비평적 개념이나 용어가 학습자의 문학에 대한 실제 감상과 

유리된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비유 상징 운율 등에 대한 지. , , 

식이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의 방식을 결정 짓고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에

도 문학교육의 차원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암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정보로, 

만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문학 연구 또는 문학교육 연구의 차. , 

원에서는 개별 작품 또는 특정 작품군의 형식 탐구가 심미성에 대한 큰 틀에서

의 합의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지만 논의의 구체성의 불균형, 

이 교육에 적용될 때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전제는 사라지고 교육에서 학습 및 평

가가 용이한 지식적 측면만 남아 버리게 된다.35) 

34) 일례로 박경주 에서는 경기체가의 형식미의 창작 원리를 밝히고 이를 문 , (2009)
학교육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통해 언어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는데 이 논의에서 경기체가가 지닌 형식의 특성, 
은 곧바로 경기체가 형식미 가 된다 이러한 논리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 ’ . 
예술의 형식은 곧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35) 이 문제에 대해 김정우는 과거 시 교육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추상적 개념적 단 · ·
편적 지식의 암기 위주였으며 그 지식의 두 축이 문학사와 함께 형식 이었다는 ‘ ’
점을 지적하였다 김정우 김창원은 이 같이 문학 텍스트의 문학성을 ( ,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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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가지로 논의를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문학교육 연구에서 심미  

성 개념의 위상과 그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 

심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지향점을 분명하게 지닌다 심미성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 

교육보다 문학 읽기에 있어서 학습자의 체험 주관성 감성 정서 느낌 등, , , , 

의 심적 상태와 고유한 반응을 중요시하는 연구의 관점을 나타내며 학습자, 

가 일상적 삶에서 문학을 향유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목표

에 기여한다 즉 학습자를 중시하는 지향점과 예술로서의 문학의 특수성을 . 

교차시키는 차원에서 문학교육의 심미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같이 심미성을 연구의 중심적 개념으로 표방하는 연구들이 비교적 최 

근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예술의 관점 도입이라는 문

학교육의 지형 변화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앞의 시사점과 관련되는 지점으로 심미성과 학습자의 감각 및   , 

정서적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유형 에서 학습자의 느낌 체. ‘ ’, ‘➊
험 반응 주관적 생각 등을 특히 중시하지만 학습자의 감각 또는 정서’, ‘ ’, ‘ ’ , 

적 체험은 심미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구들 모두 즉  의 유, , , ➊ ➋ ➌
형 구분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필수적 조건으로 전제되거나 강조되고 있다. 

실제 감정적 반응과 체험의 발생을 중시하는 접근과 이의 인식 및 언어화 등

의 객관화 작업을 중시하는 접근 사이에서 중점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심미적

인 속성이 학습자의 심적 상태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관된다는 점에서 감각 

및 정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대체로 마음 . ➊
상태의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며 에서는 가치에 대해 인, ➋
식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이해를 동반하기 위한 정서가 중요시된다. 

즉 인간적 가치에 대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이해가 강조된다 에서. ➌
는 문학의 형식이나 표현 자체가 자아내는 효과가 감각 및 정서와 직접적으

로 연관된다.36)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학습자의 감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즐거 

보장하는 각종 미적 장치 즉 운율 비유 상징 아이러니 이미지 등 시의 기본 개, , , , , 
념이나 플롯 문체 인물 배경 사건 시점 등의 소설의 기본 개념이 문학교육의 , , , , , 
주요 내용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이 중심이 되어 문학의 의미를 찾아 
가는 일종의 광맥 찾기 형태가 되고 있는 문학교육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제시한 ‘ ’ 
바 있다 김창원( , 20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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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감정 향유 또는 쾌락 등의 개념이 심미성과 연계되어 중요성이 강조, ‘ ’ ‘ ’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심미성이라는 개념이 논의에 쓰이는 방식에 대해 고찰할 수 있  

다 여러 연구에서 심미성 또는 심미적 이란 이다 와 같이 정의를 내리. ‘ ( OO) A .’
기보다는 모호하게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수식적 기능을 하거나 동어반복적

으로 정의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 

심미성을 중심 개념으로 내세운 연구에서는 연구 중 그 심미성 개념이 일관

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인접 개념들과 모호한 , 

관계를 지니며 논의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심미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개념으로 대치해서 사. 

용해도 논리 전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논의들 역시 존재한다. 

이 같이 심미성 개념이 지니는 역할과 문학교육에의 의의가 비교적 뚜렷하  

게 드러나는 반면 심미성 개념의 실체 또는 요소 그리고 이를 통해 보고자 , , 

하는 현상의 차원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학습자의 . 

주관적인 반응과 체험을 중시하는 첫 번째 유형의 논의들 중에서 이 같은 체

험의 중요성 및 그 본질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교화하여 뒷받침하는 일부 연

구를 제외하고는 심미성 개념은 다소 수식적으로 쓰이거나 선언적으로 적용,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우선 심미성 개념이 각 논의에서 구안하고자 . 

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역할 위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학교육 그리고 시 교육에서 심미성 개. , ‘ ’ 
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인접 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혼란 역. 

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심미성의 유관 개념들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한 , 

데서 이 같은 심미성 개념의 문학교육적 적용에 있어서의 산발성의 경향은 

보다 심화된다. 

우선 심미성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즉 아름다움 의 개념에 대한   ‘ ’ ‘ ’, ‘ ’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심미성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모호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술 개념과의 연관. ‘ ’ 

36) 감정을 명칭하는 여러 개념 중 정서 라는 용어는 단순한 느낌의 촉발이 아니라  ‘ ’
느낌부터 판단까지의 과정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심미성의 어떠한 차원을 강조하든 정서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 
연관되어 논의되는 현상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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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서도 여러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다 예술 이라면 모든 측면이 심미. ‘ ’
적이기 때문에 국어교육 내의 문학교육을 다룸에 있어서는 모든 측면에서 심

미성이 당위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심미성이 , 

예술의 일부 속성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심미성이라는 넓은 개념 중 , 

예술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심미성 미 예술 개념이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사용‘ ’, ‘ ’, ‘ ’ 
되는 논의도 있으며 이 세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논의도 있다 논의를 , .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 와 아름다움 개념마저도 문맥에 따라서 다, ‘ ’ ‘ ’ 
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심미 라는 용어가 아름다움을 찾아 살핌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많  ‘ ’ ‘ ’
은 논의들이 그 요체가 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전제를 지니고 있

으며 찾아 살핌이라는 학습자의 행위의 성질이나 그것이 시 텍스트를 대상, ‘ ’
으로 하여 구현된 방식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같. 

은 현상은 미 라는 개념이 한동안 예술의 순수함과 관련하여 영역의 자율성을 ‘ ’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여 다양한 인간 세계의 가치들이 소거되는 의미에서 쓰

였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의 심미성을 통해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미 즉 아름다움  ‘ ’, ‘ ’
이라는 현상과 개념에 대한 탐구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즉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탐구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내용에 들어와야 한

다 왜 인간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왜 존재에 대한 찬양에 의. “ , 

미를 두는지 고정희 를 탐구하여 인간의 미적 본성으로서의 아( , 2019:17-18)” , 

름다움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갖게 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 개념에 대한 고찰을 생략하고 학습자의 아름. 

다움에 대한 경험 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만을 다룬다면 논의의 추상성에‘ ’
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 

심미성을 이루는 여러 개념들을 구분하고 그중 아름다움 즉 미 개념을 직‘ ’, ‘ ’ 
접적으로 다루어 고찰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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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의 재개념화 (2)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은 문학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로   

여겨지며 전반적으로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위상을 중시하는 교육적 지향점

과 관련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앞선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동. 

시에 심미성은 구체적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거나 설명되기보다는 연구가 목

표하는 바와 관련하여 해당 현상이나 개념과 결합하는 차원 특히 문학의 특, 

수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즉 심미성이 그 실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밀접한 개념들의 정의 및 이들과의   , 

관계 규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심미성은 그 중요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 

드러나는 데에 비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지 못했으며 이, 

로 인해 교육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 역시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 또는 미 그리고 예술 개념은 일상적 학문적인 상황 모두에서 매우 , ·

다층적인 개념으로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각 문맥에서 사용되는 양상 역시 극도로 다양한 개념이다 따라서 . 

문학교육 그중 시 교육의 영역에서 이들 개념의 의미와 역할을 고찰한 것을 바, 

탕으로 한 시 교육에서의 심미성 개념의 정립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구‘ ’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심미성이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학교육의 영역에서 심미성 개념이 그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짐에 비하여 구  

체적 적용에 있어서 근본적이거나 당위적 차원에서의 전제로서 작용하는 모호함

을 보이는 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심미성 개념 자체가 의‘ (aesthetic, )’ 審美性

미의 모호함과 다층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 모호함이 해소되지 . 

않은 채로 문학교육에 예술 개념과 미 심미성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미학 이론· , 

과 문학 이론의 접점이 되는 문예학의 다양한 관점이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재맥

락화되지 않고 연구자 및 교육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거

나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심미성 개념의 혼란과 추상성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

다.37) 개념의 정립이 모호하다는 것은 실제 교육의 현상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37) 김남희 는 기존의 시론이 유동성으로 인해 논의가 불안정한데 현대시 교 (2015) , 
육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시 교육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
며 분명한 교육적 관점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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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교육 설계에 있어서 심미성이 구체적으로 ,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도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심미성을 유관 개념들  

과의 구분을 통해 그 개념역을 규정하고 심미성의 본질을 이루는 아름다움, 

의 개념을 여러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 교육에. 

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이루는 표현과 내용 즉 시의 형식과 의미의 본질, 

적 연결에 있어서 심미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 

같은 심미성 개념의 정립은 지향하는 학습자상과 이를 위한 교육적 관점을 

수립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 

심미성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 로부터 나왔다 아  ‘ (aestheis)’ . ‘̄
이스테시스 는 감각적 인상을 뜻하는 말로 사고를 뜻하는 노에시스 와 대비’ , ‘ ’
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바움가르텐이 미에 대한 경험 혹은 심적 상태. 

에 대한 연구를 미학 으로 규정한 데서 현재의 심미 개념이 이어(aesthetics)

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미성을 이루는 주요 개념들인 미 예술 형. , , 

식 감정 창조성 등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 , 

심미성 개념의 본질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

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 정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심미성이 핵심으로 . 

하는 미 라는 용어가 학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는 ‘ (beauty)’
언어로 같은 단어도 학문 예술 비평 일상 등 영역별로 서로 다른 의미를 , , , 

지니고 나아가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용어가 여러 의미, . , 

여러 단어가 한 의미를 가리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38) 시 라는 용어 ‘ (poetry)’
도 그 의미가 모호하여 년대 모더니즘 시 와 같이 집합적인 용어로 사, ‘1930 ’
용될 수도 있으며 연주곡에 나타난 시적 요소 와 같이 시적 특질 즉 속성을 ‘ ’ , 

교육적 시론을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반어와 역설 개념을 검토하며 전
개하였는데 문학교육 및 시 교육에서 심미성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문제에 처해 ,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이론에서 심미성 또는 미 개념이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 
고 있는데 시 교육 연구와 현장에서는 이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거나 논의의 이론적 보충을 위해 곧바로 적용하는 양상을 보, 
인다. 

38) 타타르키비츠는 미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다양한 범주를 제시하고 하나의 용, 
어가 공시적 통시적으로 어떻게 범주를 오가는지를 설명하였는데 몇 가지 예시를 · , 
표로 정리하고 본고의 앞 항에서 분류한 문학교육에서의 심미성 개념 사용의 유
형을 연관지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의 . (Tatarkiewicz,199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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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Tatarkiewicz, 1999:19-23).39) 심미성과  

그 유관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정의 및 이론의 변화를 위해 수없이 시도가 거듭되어 중첩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의 각축 및 개념의 논쟁의 줄기를 추. 

리고 각 줄기의 핵심 개념들을 고찰하여 개념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시 

교육에서 심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정립하기에 앞서 이루어져

야 할 작업이 된다 여기에서는 예술과 심미성의 개념을 구분하고 심미성의 . 

핵심을 이루는 미 즉 아름다움의 개념과 그 실제 현상에 대해 쟁점을 도출, 

하는 방식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시 교육에 있어서 예술 과 심미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고  , ( , art)藝術

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과 미는 거의 동일한 개념역을 지니는 것. 

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 , . 

교육의 여러 논의들은 예술과 미 개념을 거의 같은 것으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시 교육의 실제에도 반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교육. 

에서 문학의 특수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문학을 예술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특히 심미성을 곧바로 예술성으로 치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어교육 . 

내의 문학교육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기여하나 문학교육 내에서 심미성, 

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

지 못한다 시와 관련된 모든 국면을 심미성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입장은 곧 . 

심미성은 어느 곳에도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으며, 

용어의 목적에 
따른 범주 

개념의 유동적인 범주화의 예
의 .1.(1)Ⅱ

분류의 적용 

배열 ⓐ ! 형식 은 대부분 사물 그 자체가 아닌 여러 부분들의 배‘ (form)’
열 및 상호관계를 가리키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각 가능한 ( ), ⓐ
시각적 촉각적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임, ( )ⓑ

➌
물리적 대상ⓑ 

능력ⓐ ! 예술 은 인간에게 필요한 대상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 (art)’
력에서 그 대상들의 수집품에 관한 용어로 변화함( )ⓐ→ⓑ

➌
소장품ⓑ ➊

심적 대상ⓐ ! 상상력 천재성 취미 심미감은 심적 체험 이라기보다는 , , , ( )ⓐ
정신적 능력으로 봐야 하므로 능력의 범주 에 포함( )ⓑ

, ➊ ➌
능력ⓑ 

표 미학 용어의 범주 와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개념 유형 연계< 3> (Tatarkiewicz,1999)

39) 맥피 가 같은 용어가 미적 대상에 대해 쓰이면 미적 가치이며 예 (McFee, 2005) , 
술 작품에 적용되면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현상을 고찰하여 각 영역에 적, 
용될 때 같은 용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논의를 보충할 
수 있다 김정현( , 200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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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교육적 적용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을 벗어난 문학 탐구의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이 같은 암묵적 전제 위에 

다양한 작품에 대한 분석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각 내용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마련되어야만 실제. 

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업으로 구현되는 교육의 차원에서는 

작품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어느 국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지에 대

한 범위의 한정과 강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에서는 예술이라는 개념과 미 또는 심미성이라는 개념을   

특히 분리하여 규정해야 한다 즉 예술이라고 하여 반드시 미와 관련지어 보아.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대상이 미적이라고 하여 예술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 

것이다.40) 두 개념은 각자의 상당 부분을 서로의 교집합으로 지니지만 그 영 , 

역에 있어서 결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규정에 있어서 제기되는 핵심 

문제들도 같지 않다 심미성이 아름다움으로 묶이는 경험적 차원의 내용과 조건. 

에 대한 탐구로 규정된다면 박이문 예술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 , 2016:524-526), 

인 문제는 어떤 실제적인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판별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

조건을 찾고 원칙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Stecker, 2003:170). 

이 같이 미와 예술 개념을 구분하는 한편으로 두 개념은 상호 규정적인 관  

계를 지닌다는 전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예술이라는 개념에 있어 . 

미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속성이다 반대로 인간의 본성이자 인. 

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아름다움 중 언어 예술로서의 시는 

그 내용과 방법에 의해 즉 의미와 형식을 통해 특수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 . 

예술이라는 개념은 미를 떠나서는 규정할 수 없으며 두 개념은 상호 규정적, 

인 관계를 지닌다. 

이를 시 교육에 적용하면 시 라는 개념은 예술 개념과 대응되며 심미 는   ‘ ’ ‘ ’ , ‘ ’
학습자가 시에 대해 미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 ’ ·

수 있다 우선 시는 예술이며 그러므로 시는 예술이 지닌 특징들을 살피는 . ,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예술과 미의 영역은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심미. , 

40) 예술과 미의 개념 구분은 세기 이후 미를 배척하려는 반 미학적인 예술 경향 20 -
과 예술의 핵심적 조건을 미가 아닌 의미로 보는 개념예술 등 예술에서 미를 제
거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세기부터 세기 초까지 지배적, 18 20
이었던 예술에는 미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 이 흔들리며 더욱 분(Danto, 2003:20)
명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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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국면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

며 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개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심미성 개념의 위치 및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과 같다.  

그림 시 교육에서 심미성의 개념역< 1> 

심미성은 언어 예술로서의 시의 상당 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는 개념으로서   

학습자의 시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동시에 심( ). ㉠

미성은 시를 포함한 예술 작품을 넘어서서 모든 대상에 대한 인간의 심적 상

태 및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작품의 외적 정보 및 외적 맥락을 . 

탐구하는 작업 중 일부는 시의 형식과 내용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감각적 

체험에 기반한 인지 작업을 필수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미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41) 이는 심미성 영역이 시 읽기 

41) 일례로 시를 포함하여 세기 이후 예술에서 일어난 모더니즘 운동의 일환인 반 20 ‘
미학 운동은 아름다움을 예술에서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박기- (anti-esthétique)’ (
순 에서 영역이 매우 축소되어 있으며 영역 위주의 논의라고 할 , 2008:8) , ㉠ ㉡ 
수 있는데 이를 시 교육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현상을 , ㉠
탐구하는 것이므로 심미성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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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그 실제에 있어서 추상

성을 가지는 것을 지양하고 논의를 초점화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범위의 , 

한정이기도 하다. 

의 영역은 심미성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는 시의 영역으로 볼 수 있  ㉡

다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 자료나 비평 작가에 대한 전기적 자료 역사적 . , , 

참조물 등과의 연계는 심미적인 체험을 경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을 통한 윤리적 가치나 사회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인. 

식도 반드시 아름다움의 개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와 사이의 . ㉠ ㉡ 

경계에 대해 로젠블랫의 심미적 독서와 대조되는 원심적 독서 또는 비심미‘ ’ ‘
적 독서(Rosenblatt, 1978:41)’42)와도 연계하여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스톨니, 

츠 가 심미적 태도인 무관심적 태도와 구분되는 비미적 태(Stolnitz, 1960)

도 어떤 대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비관심적 태도를 제시한 점을 , ㉡ 

영역의 속성 파악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다 와 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 ㉠ ㉡

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감상자나 창작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같, . 

은 경계 설정을 통한 범위 한정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시의 모든 부분이 미. 

적이므로 심미성에 대한 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무화될 위기에 놓, 

여 있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면 이 같은 경계 구분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과 의 경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시의 심미성이 일상적 언어로 확  ㉠ ㉤

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반대로 일상적 언어의 심미. 

성이 예술 그중 시적인 방식으로 구현되면 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 ㉠

된다 문학과 언어의 영역인 은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심미성의 영. , , ㉠ ㉢ ㉤

역이 되며 언어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텍스트 장르가 호환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문학적 언어 능력 시적 언어 능력 등의 능력으로 칭해지기. ‘ ’, ‘ ’ 
도 하며 본고에서 지향하는 문식성의 언어적 측면을 의미한다, . 

42) 손정수 에서는 젠더문제와 관련된 학습자들이 비심미적 독서 경향에 대해  (2018)
탐구한 바 있는데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관련된 독서를 심미적 독서로 보고 작품 , 
외부의 문제와 연관된 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독서 양상에서 비심미적 경향의 
독서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비심미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인해 . 
심미적 반응을 방해하는 작품을 읽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비심미적 독, 
서의 계기들이 강독 및 학습의 과정에서 심미적 독서와의 갈등에서 상호 소통하
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을 살피고 있는 부분은 영역과 영역이 상호 소통하㉠ ㉡ 
면서 그 경계의 위치나 양상이 변화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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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시 텍스트는 그 심미성으로 인해 다양한 예술 및 일상적 삶에의 확  

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시의 심미성인 영역은 문학을 포함하는  예술. ㉠ 

에서 의미하는 심미성의 영역 과 연계되어 이해되고 작용한다 시의 ( , ) . ㉢ ㉣

심미성이 언어와 예술을 넘어서서 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삶의 여러 장

면을 학습자가 심미적으로 읽어내서 의미화하고 나아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이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질성적 경험이나 경험의 강렬화. (intensification) 

등을 주장하는 일상의 미학은 영역에서의 심미성에 관한 학습자의 감수력 ㉥ 

및 표현력을 중시하며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문식성도 이 같은 확장성을 가, 

진다고 본다.

심미성을 의미하는 원 전체의 영역과 이로부터 벗어나는 영역 사이의 경계에   

대해 심미적 문식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심미적 문식성이 아직 발달. 

하지 않은 학습자가 시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심미성의 영역인 의 영역은 더 , ㉠

좁을 것이며 반대로 심미적 문식성이 향상될수록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심미성. 

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에 작용하는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면, 

심미성을 의미하는 원은 넓어지고 학습자의 삶에서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고 아, 

름다움으로써 이해하는 영역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 교. 

육에서의 심미적 문식성은 학습자가 시를 중심으로 하여 심미성의 영역을 넓힘

과 동시에 그 깊이를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 예술로서의 시를 위치 짓고 그림 과 같이 심미성의 영역을 규정한  < 1>

다면 영역의 범위와 함께 그 깊이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심미성의 영역의 , , 

넓이와 깊이는 상호작용하며 심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깊이의 기. 

준이 되는 본질과 관련하여 심미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념의 핵심적 가치를 차지하는 미 즉 아름다움 의 개념과 그 현상이 무엇‘ ’, ‘ ’
인가이다 심미성 은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것 또는 아. ( , aesthetics) ‘ ’ ‘審美性

름다움을 살펴 찾을 수 있는 성질 및 성향 을 의미한다’ 43) 가 아. ‘aesthetics’
름다움을 규정 및 분석하고 탐구해나가는 학문인 미학 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 ’

4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심미 의 뜻은 아름다움을 살펴 찾음 이며 문학용어사전을  ‘ ’ “ ” , 
참조하면 아름다움의 감상 또는 비평 의 “ (appreciation) (criticism)(Scott, 1965)”
뜻을 지니고 있다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심미성 의 뜻은 아름다움을 살펴 찾을 . ‘ ’ ‘
수 있는 성질을 뜻하는데 본 연구는 성 을 대상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성’ , ‘ ( )’ ‘性
질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에 더하여 감상자의 태도를 의미하는 성향이라는 용어’ ‘ ’
를 함께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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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심미성은 아름다움을 그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 . 

에 기반하여 심미성을 아름다움 과 살펴 찾음 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 ’ ‘ ’① ② 

어 시 교육적 차원에서 이들의 역학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개념이 의미하는 바

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심미성이 어떻게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작용하는지를 ,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용어가 그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지니는 거의 무한하. 

게 다양한 의미를 모두 종합하기보다는 다양한 논의들의 교차 지점이 되는 , 

쟁점들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 개념을 구조화하고 시 교육에

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아름다움 의 개념을 심미성 과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에  ‘ ( , beauty)’ ‘ ’美

서 개념 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라는 용어는 심미적. ‘aesthetic’ ‘ ’, 
미학적 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미적 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 ’ , ‘ ’
한다는 데에서 를 뜻하는 아름다움 의 개념과 혼용되는 양상을 보‘beauty’ ( )美

인다 그러나 언어 예술로서의 시의 심미성과 이의 교육적 적용을 탐구하기 . 

위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과 심미성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심미를 . 

아름다움이라는 개념과 구분하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 교육, 

적 차원에서 심미성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동어 반복적인 정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학. ‘ ’ 
습자의 수행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심미성 개념의 교육적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데에서 심미성과 아름다움의 개념은 분리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으

로 의의를 지닌다 즉 시 교육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심미성 개념의 핵심이. , 

자 동시에 심미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미 개념에 대한 이론적 틀의 마련이 필요한데 앞서 언급하였듯  , 

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안에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일상 및 학문적 영역에

서 다양하게 쓰여 온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하에 . 

개념 정립의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학습자. 

에게 실제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문식성 개념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 

향점 및 거시적 틀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보다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제 학습자. 

가 보이는 현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요소들과 그것이 시 교육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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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작용하는지를 위주로 다루도록 한다. 

우선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과정과 관련하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여러 차  , ·

원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아름다움이 받아들여지는 여러 방식은 두 축으로 나. 

눌 수 있다 아름다움이 시의 감상 그리고 이를 넘어서 일상에서 다루어지는 . , 

방식을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아름다움을 감각적 정서적 차원에서 보고 미감· ‘ ’, 
미적 감수성 미적 감성 미적 정서 등의 개념으로 환원하여 다룬다 한편 ‘ ’, ‘ ’, ‘ ’ .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또는 아름다움을 이해한‘ ’ , ‘ ’ ‘
다 라는 말에서 그리고 미의식 등의 단어에서 아름다움은 인지되는 것 장일’ , ‘ ’ (

구 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감각부터 고, 2010:7-8) . 

도의 인지적 작업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것과 관련이 있다.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차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  

을 삼고자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낀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 ’
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다움은 지각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요구한다, .44) 

이 같이 아름다움을 감각을 토대로 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때 아름, 다움과 연관

된 감각의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움의 중요한 속성은 그 감각이 . 

긍정적 축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각을 쾌 불쾌로 나눴을 때 아름. -

다움은 긍정적 감각인 쾌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 감각적 쾌와 연, 

관되는 일련의 것들이 미의 범주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이 감각적 쾌가 예술. , 

그중 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아름다움으로 출현하는 것의 특성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각으로부터 발생한 감각적 쾌라는 일차적 정의로는 . ‘ ’
좋은 향기를 맡거나 보드라운 감촉을 느꼈을 때의 감각적 만족 나아가 푸른, 

빛의 바다나 맑은 날 구름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경우와 예술로서의 ‘ ’
시의 아름다움은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발생 조건이라고 할 수 . 

있는 감각적 쾌의 현상적 특성과 그 기저를 분석해야 심미적 문식성이 학습자

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44) 감각의 매개 없이도 우리는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간혹 더불 ‘ ’ . ‘
어 사는 사회의 모습이 아름답다 이 수학 공식은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 ‘ ’
는데 이는 저 새의 빛깔이 아름답다 음악의 선율이 아름답다 라는 문장의 아름, ‘ ’, ‘ ’ ‘
다움 개념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는 것이다 전자의 아름다움은 ’ . 
후자의 아름다움에 기반하여 의미가 도출된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 
수 있으며 머릿속에 형성된 미 개념을 토대로 하는 보다 인지적 성격을 지니는 ‘ ’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술할 미 개념의 인지적 차원과 관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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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서의 시가 지니는 아름다움의 특수성을 규정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짚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를 비롯한 예술에서는 감각이 상상적 차. 

원에서 충족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감각 기관으로 .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차원에서 그 감각을 다시 한 번 인식하

고 재구성하는 데에서 오는 쾌를 느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화를 감상하는 . 

사람은 시각 기관을 통해 점 선 면과 색을 감각하지만 예술로서 그 그림의 · · , 

아름다움은 일차적인 감각 행위를 넘어서서 상상적 세계 안에서 그 감각을 구

성하고 인식하는 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는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 

로 감각 기관을 통해 시를 인식하는 행위는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것뿐이며 모, 

든 감각은 상상 안에서 구성된다.45) 김광균의 설야 의 마지막 연 한 줄기 빛 < > “
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 을 하고 흰 눈은 나려 나려서 쌓여/ ( ) / /衣裳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를 읽으면서 독자는 활자를 통해 상상적 세계를 .”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재구성한 감각의 향연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46) 표면을  

넘어서는 이면의 상상적 세계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모든 예술은 일종의 언어라

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시는 그 언어적 사용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상상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감각적 만족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을 통해 만족되는 욕구는 즉각적으로 . 

해소되는 필요에 의한 욕구가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보편, 

적 욕구와의 감성적 연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 

은 예술이 감성과 지성의 매개라고 하였고 쉴러 는 미적 능력(Hegel) , (Schiller)

을 감각과 이성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메를로 퐁티 역시 . - (Merleau-Ponty) 

가 지각과 의미를 동시에 뜻한다는 점에서 감각이 곧 지성과 연결되어 있‘sens’
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보다 인지적인 차원의 과정이 개입한다 예술 . . 

작품을 통해 어떤 감각의 강렬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무언가 추상화된 

의미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감각은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 ’ . 

45) 학습자의 상상을 통해 감각이 표상되고 재편성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 
의는 구영산 손예희 민재원 이은홍 박주형(2001), (2011), (2013), (2018), (2021)
을 참고할 수 있다.

46) 유성호 는 정지용의 시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시의 사 (2006:207)
상적 차원이 아닌 미학성의 차원 즉 시의 언어 예술적 측면을 지각하게 해준 시, 
인으로 정지용을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감각 이라는 것이 시에 풍요롭게 구현될 ‘ ’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인이라고 한 바 있다 이 논의를 통해서도 예술에서는 , 
감각의 형상화 그 자체가 미적인 것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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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결과 지각될 수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감, 

각 기저에 있는 가치로서의 욕구를 표면화하는 지적 작업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름다움의 개념을 정리하면 예술로서의 시의 아  , 

름다움이란 인간의 보편적 고차원적 욕구에 기여하는 의미의 가상적 감각 이‘ · ’
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아름다움이 감각부터 의미의 인식까지 연속적인 정 

의적 인지적 작업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감각인 쾌로부터 출발· , 

한다는 정의를 토대로 하여 미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문학의 본질적 가치로 여겨지는 진 선 미 간의 관계이다 심미· · . 

성 개념의 위상을 고찰한 바와 같이 문학교육에서 아름다움은 진리 및 윤리, 

적 가치로 나아가기 위한 앞 단계의 정의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차원적인 인지적 작업의 단계에서는 그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사라지는 현

상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다루었듯이 미 개념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 ‘ ’ 
하나의 이념으로 고차원적 탐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의 수행적 차원에서 이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론적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접 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쟁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심미성은 감수성 과 감성. ‘ ’ ‘ ’47) 그리고 즐거움 향유 쾌락, ‘ ’, ‘ ’, ‘ ’ 
등의 긍정적 감정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계가 다소 모호하며 개별 

논의의 강조점에 따라 각 개념의 의미도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를 감각부터 인지까지의 연속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보았. 

을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과 관련하여 인접 개념들을 위치 짓고 , 

47) 감수성 과 감성 은 사용되는 양상에 있어서 그 의미 구분이 모호하며 감수성의  ‘ ’ ‘ ’
번역어로 라는 개념이 혼용되며 주로 ‘sensitivity’, ‘sensibility’, ‘susceptibility’

에 대응되는 감성 의 개념과 그 의미역이 겹쳐서 사용된다 본 연구에‘sensibility’ ‘ ’ . 
서는 이 두 개념을 정의한 다양한 논의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최경( , 1999; 
희 우한용 신헌재 박성봉 최준호 이향근, 2003; , 2007; , 2008; , 2011; , 2012; , 

조용훈 정은영 김혜진 호창수 등 을 참고하여2015; , 2016; , 2019, , 2020; , 2020 ) , 
감수성을 보다 감각적 차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감성을 심미성과 유사한 범위를 ,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별하였다 예민한 민감한 감수성 감성적 인식 감성적 지. ‘ / ’, ‘ ’, ‘
각 등의 용법에서도 이 같이 구분한 두 개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 . ‘
성 은 그 어원이 로 같다는 데에서 심미성과 그 용법이 거의 유사한 경’ ‘aisthesis’
우 그리고 나아가 심미성의 대안적 용어로 제안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데, , 
이 두 개념 간의 관계 역시 시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심미적 문식성의 차원에서 
규정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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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감수성과 감성은 심미성이 감. 

각적인 차원을 지님과 밀접하게 결부됨을 즐거움과 연관된 감정은 그 감각, 

적 속성이 긍정적인 데서 출발한다는 지점을 언급하며 이 지점에 대해 심미

적 문식성의 차원에서 학습자의 양상과 이론적 차원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관

계 및 요소를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시 텍스트 감상에서 미 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에   ‘ ’
대해서 예술 심미적 체험 미적 속성‘ (art)’, ‘ (aesthetic experience)’, ‘

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차원을 규정하고자 한다 대(aesthetic properties)’ .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이 예술인가를 규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개별적 작품과 그 집합을 의미한다 심미적 , . ‘
체험 은 학습자의 축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 감정 태(aesthetic experience)’ · ·

도 행위의 바탕이 되는 특별한 심적 상태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심· , 

적 상태 또는 정신 활동이 심미적인 것이 되는 시점을 설명하고 다른 심적 

상태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미적 속성(Levinson, 2003:21). ‘ (aesthetic 

은 이 둘 사이에 걸쳐져 있는 개념으로 작품 또는 심미적 체험properties)’ , 

의 속성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입장에 따라 대상의 미적 가치가 되기도 하

고 경험의 속성이 되기도 한다 시 교육에서는 정서가 구체화되거나 작품에 .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실현된다.48) 이 미적 속성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체 

험과 대상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는가의 관점을 보여주는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 교육 장면의 학습자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 

하는 점과 연관되는 문제이다. 

예술 미적 속성 심미적인 마음 상태로서의 심미적 체험은 그 개념의 상호   , , 

48) 이에 대해서 미적 속성 내에서 지각적 속성과 환영적 속성으로 나누는 입장도  
있으며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으로 나누는 입장이 있다 또한 미적 속성에 대, . 
해서 실재론과 비실재론 역시 존재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 같은 입. 
장을 시 교육에 적용하여 어떤 시 텍스트의 쓸쓸함 을 미적 속성이라고 할 때 특‘ ’
정한 리듬 시어의 비유 같이 지각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 
것을 비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쓸쓸함 은 이 작품을 미적으로 읽어내. ‘ ’
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지각 속성 의 영역으로 보거나 아니면 작품과는 관련 없‘ ’
는 환영적 속성으로 읽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적 속성이 예술 작품에 .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심적 상태나 작품 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
은 비실재론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적 속성의 본래적 의미를 다루. 
는 것은 본고의 논의 영역을 넘어서기에 학습자 양상을 다루며 미적 속성의 의미, 
와 현상을 학습자와 관련한 현실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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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속에서 정의 및 규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개념이 서. 

로 규정한다고 하여 처음부터 통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면 순환적인 정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차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해야 할 ,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반응을 통해 의미 있는 이. 

해를 이루어 내고 이를 다양한 국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식성 신장으로 이어지, 

게 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상정하므로 심미적 체험을 가장 우선시되는 개념으

로 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 

하여 텍스트의 심미성 또는 예술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 교육에서 심미성과 관련한 학습자의 심적 상태 및 행위  

를 규정하는 심미적 체험 의 차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심미적인 마음 상태의 지‘ ’
속 위에서 미적 속성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정의 및 자신만의 시의 필요에 따른 

이론화 작품의 구조 및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 . 

와 함께 본 절에서 밝힌 심미성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시 교육적 차원

에서 재맥락화하여 살펴볼 지점들을 설정한 후 학습자의 시 인식과 함께 시 교

육에서의 미 개념이 어떤 구조와 작용을 지니는지를 탐색해 나가고자 한다‘ ’ .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1.2.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  (1) 

시 교육에서 심미성을 재개념화한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 

이 같은 심미성을 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라고 보는 차원

에서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미성과 관련한 . 

여러 용어들 즉 심미적 체험 아름다움 정서 향유 등은 긍정적인 가치를 , , , , 

지닌 개념으로 통용되나 그 실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또한 감각 또는 감정의 . 

발생 등은 마치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소 신비로운 통제하기 ,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교육적인 국면에서 이 같은 . 

모호한 개념들에 대하여 학습자의 수행적 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

고 각 지점에서 교육적으로 살펴보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이라

는 관점에서 심미적 문식성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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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함양 및 신장시키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학습자가   , 

삶을 살아가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부르는 개념들은 여러 명칭

을 지닌다 능력 역량 소양 등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이 개념들은 유사한 것. , , 

을 지칭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향후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데 있어서 그 의도에 따라 결과를 달리한다 그 가운데에서 본 연. 

구는 문식성 의 관점에 주목한다‘ (literacy)’ . 문식성은 세기 들어 교육에서 21

가장 활발히 영향의 범위를 넓혀 가며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그것이 의미, 

하는 바와 실제 세계에서 적용되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재

개념화되면서 변화를 겪어 왔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서의 리터러시 는 년에   ‘ ’ 1883

문맹의 대립어로 생겨났다 읽기에서 시작된 쓰기 듣기(Janks, 2010:27). , , 

말하기 등의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던 문식성은 현재 다양한 분야

에서 필요한 능력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또한 문식성의 구성 요인이. 

나 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요인이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문식성의 속

성은 계속해서 분화 및 재분화하여 다양한 문식성 의 형태로 나타나고 ‘ ’○○ 

있다 김민재 이 같은 문식성 논의의 흐름을 고려하여 시 교육( , 2020a:163). 

에서 심미적 문식성 개념이 그 위상을 갖게 되는 지점을 고찰하고 문식성의 , 

관점으로 학습자의 심미적인 역량 및 태도를 개념화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 교육에서 심미적 문식성 개념은 크게 문식성 논의의 두 가지 흐름이 교  

차하는 데에서 그 위치를 정립할 수 있다 하나는 국어교육에서의 문식성 논. 

의가 문학교육적 특수성을 확보하는 문학 문식성 개념으(literary literacy) 

로 정립되어 온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학의 생활화 흐름과 함께 예술적 영역, 

에서 리터러시의 개념을 규정하며 예술의 교육적인 위상의 중요성이 모색되어 

온 방향이다 우선 국어교육에서 문학 문식성 개념이 출현하게 된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는데 문식성 개념이 기능적 문식성에서 문화적 문식성, (cultural 

으로 그 중심이 변화하며 문화의 중심적인 한 부분으로 문학이 그 literacy)

역할을 부여받게 된 데에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윤여탁 은 문학 . (2015) ‘
문식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국어교육에 도입하고 문화적 문식성에서 문학이 ’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문화적 문식성의 변천과 함께 살폈는데 이를 출, 

발점으로 하여 문학교육의 문식성의 일련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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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문학 문식성은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련의 문식성 논의의 . , 

흐름을 수용하면서 문화적 문식성의 차원에서 그 개념이 발전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듀이 로부터 시작하여 랭어  (Dewey, 1934) (Langer, 1953), 

하이데거 등의 논의를 거치며 본격화된 일상의 미학 그(Heidegger, 1971) ‘ ’, 
리고 이들이 제시한 심미적 체험의 의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아이

즈너 의 예술적 교육 심미적 문식성 이(Eisner, 1980) , ‘ (aesthetic literacy)’
라는 용어를 제안한 그린 의 심미적 교육 등의 개념으(Greene, 1977, 2001)

로부터 발생한 문식성 논의의 흐름과 그 영향을 짚어 볼 수 있다 이 같은 . 

일상에서의 심미적 경험의 중요성의 부상 문화 및 매체 환경의 변화 예술, , 

이 보다 일상화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며 문화 및 교육의 지형을 변화시켰

다 이러한 변화 위에서 각 예술 교과의 영역에서는 교육의 중핵을 규정하. 

는 문식성 개념의 논의를 받아들여 예술 교과에서 필요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식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두 흐름의 차원에서 . 

시 교육에서 심미적 문식성의 위치와 그 영역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49) 

그림 문식성 논의에서 심미적 문식성 개념의 위상< 2> 

49)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학 문식성 개념은 국어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식 
성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문. 
화적 문식성이 포괄하지 않는 일부 기능적 문식성에 대한 고민도 문학 문식성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면서 심미적 문식성의 위상과 . 
특수한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와 같이 표현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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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토대로 하여 심미적 문식성의 관점이 시 교육에서 그 필요성  < 2>

을 가지는 지점을 흐름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은 문화 문식성과 문. ㉠

학 문식성의 관계를 의미한다 문화적 문식성에서 문화적 유산으로서 기능. 

하던 문학은 그 문화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영국 및 미국의 문화 연구

와 신문식성 개념의 출현 이로 인한 (cultural studies) (New Literacies) , 

비판적 문식성 과 매체 문식성 의 대두(critical literacy) (media literacy)

에 따라 함께 변화하게 되었다 문학은 기존 문화의 전수자에서 나아가 매. 

체의 변화로 인해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대중문화를 포함하게 되었으

며 문화에 대한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문식성과 

관련하여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50) 이와 함께 텍스트의 측면에서 현대 사 

회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문학 윤여탁 의 개념이 점차 자리 잡게 되‘ ( , 2015)’
었는데 문학교육 및 시 교육에서 이는 문학 및 시가 다양한 텍스트를 가로, 

지르는 속성으로서의 문학적인 것 또는 시적인 것 의 개념으로 확대될 수 ‘ ’ ‘ ’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이 문학성 은 문화적 문식성에서 문학이 담당하는 특수한 성질이면  ‘ ’
서도 기존의 문학 장르를 넘어설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에 , 

다라 문학 문식성의 개념 안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문식성 개념들을 의미하

는 영역이 발달해 왔다 정서와 관련한 문식성. ,㉡ 51)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 

을 다룬 문식성,52) 디지털 및 매체 문식성 ,53) 다문화 및 한국어교육과 관 

련한 문식성54) 등의 개념 출현과 구체화는 국어교육 안에서 문화적 문식성 

50) 이재기 김정우 서유경 최홍원 (2001, 2004, 2006, 2009), (2007), (2009), (2015), 
박은진 김찬기 정혜승 의 논의는 문화적 문식성과 이로부터 (2015), (2018), (2019)
파생된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쟁점의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51) 최인자 김민지 는 소설 교육과 시 교육에 있어서 정서적 문식성의  (2019), (2020)
개념과 역할에 대해 논구하였으며 김혜진 은 보다 감각적 성격을 지니는 감, (2020)
정의 영역인 감수성과 관련하여 문학 문식성과 그 개념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52) 김중신 유미향 류수열 은 학습자가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이 문학교 · (2016) (2017)
육과 일상적 삶의 양쪽 영역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53) 새로운 디지털 매체들로 인해 문학교육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변화에 대해 문식성 
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 황혜진 김신정 윤여탁 강유진( , 2005; , 2008; , 2018a; , 

오윤주 호창수 에서는 그 문화적 흐름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2018; , 2019; , 2020)
해 왔는데 최근 들어 보다 심미성 관점에서 논의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 

54) 다문화 및 한국어교육 관련 문학 문식성 논의들 윤여탁 ( , 2013, 2018a, 2018b; 
김미혜 신동흔 김영 황티장 은 보다 문학이라는 특수, 2013; , 2017; , 2018;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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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문학 문식성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인 정의 및 창의의 영역 윤여탁( , 

에 대한 논의가 문학의 표현 및 이해의 특성과 관련지어 각 방2015; 2016)

향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5) 

그리고 문학 문식성 의 논의에 속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영역의 심미  ( )㉡ ㉣ 

적 문식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립하고자 한 시도들 오윤주( , 

고정희 김민재 이 있어 온 흐름으로부터 본 연구가 정2018; , 2019; , 2020a)

립하고자 하는 심미적 문식성 개념의 필요성과 의의가 도출된다 심미적 경. 

험의 중요성을 학습자의 문학 읽기 및 생활화를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문식

성의 차원에서 규정한 오윤주 의 논의와 국어교육에서 문학 문식성의 (2018)

의미역과 역할을 개념사적으로 살펴 문학 텍스트 및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문식성에 따라 심미적 속성을 강조해야 함을 다룬 김민재 의 (2020a)

논의는 사회 및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예술이 생활화되고 심미적 역량의 중

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이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희 는 보다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 즉 예술의 축자적 비유적   (2019) , ·

표현으로서의 읽고 쓰는 능력 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국어교육이 담당해야 ‘ ’
할 심미적 리터러시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이 논의는 앞서 언급한 심미적 ‘ ’ , 

문식성 개념이 도출되어 온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시각적 . 

문식성 및 다중 문식성 에 기반한 미술과 (visual literacy) (Multi-literacy)

문학의 융합 고정희 서명희 피지컬 리터러시( , 2016; , 2018), ‘ (physical 

를 통해 무용을 중심으로 한 체육활동과 문학의 융합교육을 도모literacy)’
한 논의들은 고정희 의 논의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보다 예술교육의 (2019)

문식성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들은 . 

성을 경유하는 체험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영역의 문식성
과 차별점을 지닌다. 

55) 여기에서 분류된 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문식성 논의는 엄밀히 보면 한 영역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며 상술하였듯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 
문학의 중핵적 특성을 가리키면서도 확장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 언급된 논의들 . 
외에도 김정우 김은성 은 노인 리터러시 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문학교육이 · (2010) ‘ ’
국어교육의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능적 문식성 나아가 치료적 , 
영역까지를 가로지르며 변해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논의하였는데 이는 
문화적 문식성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는 문학 문식성의 속성과 역할
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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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도식화를 바탕으로 이해할 때 에 속하면서도 다양한 예술적 < 2> ㉣

현상을 아우르는 횡적인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닌다.56)

한편 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문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상한 심미성  , ㉢

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예술 교육에서 추구해 온 심미적 문식성 개념의 

성격을 고찰할 수 있다. 심미적 문식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린

이 제안한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린은 인지와 정의(Greene, 1977) , 

의 통합 예술적 부호의 해독을 심미적 문식성의 두 가지 핵심적 요소로 들, 

고 그 필수적인 조건을 상상 작용으로 제시하여 경험을 심미적으로 고양하

는 것이 인간의 토대를 이루는 행위임을 주장하는 오늘날 심미적 교육 논의

의 한 영역을 열었다.57) 그린 이후 심미적 문식성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구 

체적인 예술의 원리를 밝히기보다는 학습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

로서의 문식성의 한 중요한 유형이 심미성을 띤다는 방향 혹은 인간의 심, 

미적 체험에서의 마음과 행위를 문식성의 개념으로 구조화하여 발달적 측면

에서 다루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서 언급한 미학의 . 

흐름 및 문화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문식성 개념이 교육적으로 그 중요성을 획득하여 각 교과 영역을 통  

해 함양하는 학습자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본질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기능

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각 예술 교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그 정위를 , 

확보하기 위하여 각 예술 원리 및 담론과 관련하여 개념을 정교화해 나갔다. 

이로 인해 문식성으로서의 예술 예술적 문식성‘ (art as literacy)’, ‘
예술에서의 문식성 등의 용어(artistic literacy)’, ‘ (literacy in the arts)’

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개념들은 반드시 질적 경험으로서의 심미성을 강조하, 

지 않으며 고도로 인지적인 작업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예술과 기존 문식성의 

56) 김혜진 과 호창수 의 문식성 개념 역시 각각 감수성과 감성을 중심 (2020) (2020)
으로 하며 미적인 측면을 논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예술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횡적인 성격을 지니는 심미적 문식, 
성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조금 더 기존의 문화적 문식성 및 이로부터 출발한 문학 
문식성의 개념사적 측면을 고려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7) 의 논의 이후 심미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Greene Holden(1978)
과 의 논의 심미적 문식성이 학습자의 실제 삶에서의 문제 해결에 Hamblen(1985) , 
기여한다는 의 연구 심리학적 맥락에서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Handerhan(1993) , 
양상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의 연구 문식성 자체가 심미적인 성격을 Parsons(1990) , 
지닌다는 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Locke(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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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짓기를 시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예술에서의 심미적 문식성보다 넓은 

영역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술 교과에서의 문식성 중에서. ㉢ 

도 특히 예술의 생활화 및 일상의 미학에 기반하여 심미적 문식성을 강조하

는 연구들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예술 교과의 교육 내용이 . 

문식성 차원에서 상세화됨에 따라 예술로서의 문학을 바라보는 문학의 문식

성 논의와 예술 원리적 측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시 교육에서의 심  , 

미적 문식성은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적 문식성으로서 문학 문식성의 

특성이 구체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에서 일상적 경험의 예술화 및 , 

예술 장르의 생활화 그리고 매체로 인한 문학 개념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 변화의 흐름과 함께 문식성 개념의 . 

발전에 따라 예술 교과에서도 문식성 논의가 축적되며 정교화되어 왔는데, 

시 교육에서의 심미적 문식성은 예술 영역에서 심미성 논의와 상통하며 관

점과 원리 측면에서 그 영역을 공유한다. 

이 같은 다양한 논의의 흐름이 교차하며 축적되어 온 심미적 문식성의 의  

미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심미적 문식성을 우선 심미적으로 텍스트를 감상 , ‘
및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심미적 문’ . 

식성은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에 있어서 미 를 그 중심에 두는 개념이다‘ ’ . 

그렇다면 시 교육에서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심미적 문  

식성이 학습자의 시 이해 표현에 어떻게 그 역할을 하며 기여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 을 지칭하는 데 문식성 이라는 . ‘ ’ ‘ ’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용어에 내재된 논의의 역사와 그 방향성을 수용하

는 토대 위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른 비판적 창의적 ·

사고 의미의 소통 과정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주체들의 의미 작용을 읽어내, 

는 행위와 힘을 포섭하고자 하기 때문 김정우 이다 또한 문식성은 ( , 2007:61) . 

읽고 쓴다 라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학습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 ’
하는데 이는 , 심미성과 관련하여 예술을 신비화하기보다는 방법과 전략을 중

시하는 본고의 교육적 관점과 상통한다 시 예술 심미성 과 같은 것들. ‘ ’, ‘ ’, ‘ ’
은 일상인 또는 비전문가로서의 학습자가 차근차근 배워 나갈 수 있는 개념

이기보다는 다소 신비적인 것 그리고 선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 

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능력의 선천성 또는 고정성보다는 학교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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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발될 수 있는 관점에서 학습자가 심미적으로 심미적인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 학습자의 능력과 태도 일, 

상적 삶에의 전이를 포괄하며 후천적 교육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문

식성 개념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며 시 교육에서 심미성에 대한 문식성 관점, 

의 의의와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시의 심미성과 관련하여 언어적 차원에서 보다 다층적으로 교육적 의

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식성의 관점은 근본적인 의의를 지닌다 어. 

원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능력 및 활

동이라는 점은 문식성 개념이 현재와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 

이는 심미적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발휘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정립할 수 있게 한다 이 언어 능력이라는 . 

기본적인 관점을 설정함으로써 문식성은 국어교육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

어져 온 문식성 논의를 적용하며 반대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국어교육, 

의 문식성 개념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김민재( , 2020a:167). 그  

동안 문학 문식성 개념의 논의는 국어교육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온 

문식성이 문학이 담당하는 영역의 문식성으로 분화하는 형태로 그 특수성이 

구체화되어 온 성격을 지니는데 학습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심미성을 일상, 

적 언어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반대의 방향으로 국어교육의 문식성 논

의를 풍부하게 하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언어를 매체로 하는 예술로 일상적 차원의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과   

분리될 수 없는 동시에 예술로서의 장르적 체계에 따라 운용되는 중층적 성

격을 지닌다 즉 시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문식성은 언어의 기본적인 능력을 . 

토대로 하여 예술적 층위의 언어에 대해 심미적 체험을 추동하는 능력을 포

함한다 한편 언어의 예술성을 포착하면서 촉발된 느낌 및 정서에 대해서 학. 

습자는 일상적 언어의 층위에서 보다 인지적인 의미화를 한다 예술로서의 . 

시를 감상하고 이해하며 이를 표현하는 데에 관여하는 다양한 층위의 언어들

을 포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적 측면에서 정교화된 문식성 논의

와 연결지어 교육적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식성 개념은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학습자의 개별 시 텍스트  , 

체험과 이해 표현 능력 간 호환을 초점화한다 이는 학습자가 하나의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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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텍스트를 시로서 인식하여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 및 

이해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학습자의 일반적인 능력의 축적에 포섭되어야 한

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반대로 개별화된 텍스트 체험은 학습자 머릿속의 미 . 

개념 또는 예술로서의 시의 개념 구조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적 

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문식성의 측면에서 보았. 

을 때 개별 텍스트 체험이 하나의 사건으로 학습자의 삶에서 고립되지 않으, 

며 잠복적 명시적 경험으로 저장되어 이후 학습자의 또 다른 시 읽기 경험, ·

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에게 일종의 능력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험의 패턴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한 편의 시 텍스트를 접할 때 심미적 체험이 발생하여 그 .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미의식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는 예측하기 어렵

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 아름다움은 당위적인 성격의 전제 차원에서만 다루. 

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름다움의 느낌 없이 세련된 미의식 등을 교육하는 , 

것은 또 하나의 지식으로만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식성의 관점은 시 텍. 

스트에 대한 심미적 체험과 이해가 개별적인 것으로 파편화되지 않고 학습자에

게 구조화되어 자리 잡을 수 있는 개념 및 행위의 구조를 함의한다 읽고 쓴. ‘
다 라는 의미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거나 패턴을 만들어나간다는 뜻을 지니는 ’ ,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적 사례로서의 시 텍스트 체험은 그것이 어떤 결. 

과로 이끌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다 문식성 관점을 통해 이 같은 체험. 

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역량으로 변환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시를 읽어나갈 

때 심미적인 체험 및 이해를 추동시키는 기제를 만들어나가는 즉 하나의 시 , 

텍스트에 대해 심미적 이해 표현의 가능성을 보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패턴 형성을 통한 체험의 예측 및 조절 가능성과 관련하여 심미  , 

적 태도로서 제시되는 무관심성 을 하나의 예로 들어 ‘ (disinterestedness)’
이해해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어떤 시를 읽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시가 인간. 

의 즉각적인 욕구보다는 항구적인 욕구로서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데서 온다

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한 편의 시 텍스트가 자신의 삶에서 필. 

수적인 것이 아님을 즉 개별 시 작품의 존재 여부가 자신의 실제적 삶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탈이해적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며 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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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심미적인 체험이 발생하고 지속된다 그런데 이를 문식성의 관점에서 보. 

면 학습자는 시라는 예술 장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목적에 따라 체험의 조

건을 마련하여 의미 있는 시 텍스트의 감상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무관심성이라는 미적 태도는 개별 시 . 

텍스트의 존재 여부를 상관없어하는 동시에 시 장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개별 작품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이 발현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별 작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문식성의 관. 

점에서 보다 수행적 차원에서 실체를 지니며 학습자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 

한 목적하에 조절할 수 있는 인지적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문식성을 공동체 및 사회적 측면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자 한다 학습자의 심미적 이해 표현과 문식성 개념을 결부하는 것은 사회. ·

문화적 담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한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문식. 

성은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하는 능력이나 역량 등의 개념에 비하‘ ’
여 보다 사회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문식성 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향. , 

을 결정하는 데에는 당대의 사회적 배경 및 사회적 요구가 관여한다 옥현(

진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고유의 방식으로 읽어 내고 아름다움, 2013: 66). 

을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담론이 작용한다 우선 시가 관행으로서의 예술이. 

라는 점에서 예술의 담론에 지배되며 더 중요하게는 교육적 담론에 의해 , 

매개된 예술의 담론에 지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적 담론은 예술의 담. 

론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의 담론과 전반적인 교육 담론을 그 

맥락으로 내포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이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하여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학습자의   

참여와 실천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문식성을 통해 학습자가 주. ‘
체의식 를 가지고 사회의 담론에 참여하는 것인 한편 실천(agency)’ , “

은 심미성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립되거나 문화를 (praxis)(Freire, 1970)”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속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 

해결하는 당사자가 바로 학습자 자신이라는 주체의식 옥현진 을 ( , 2013:78)

가지고 텍스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정혜승 이( , 2019:250)

라는 관점에서 학습자를 보는 것은58) 문학교육에서 실천과 참여를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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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적 문식성이 다뤄져 온 맥락과 이어진다.59)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심미적 문식성이 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  

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름다움은 인간이 직면하는 삶. 

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이 감각적으로 구현되는 데에서 발

생한다 감각은 오로지 개인이 느껴야 하는 것으로 이 같은 신체성이 개인. , 

이 아름다움과 연결되는 특수한 방식이 된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이면. 

의 가치나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에 감각이나 정서를 다른 사람과 공유 가능

하도록 한다.60) 그런데 이 같은 예술의 소통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 

면에 있는 내용의 동일성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형식적인 조, 

건이다 즉 같은 인간이라면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세계 인간 모두가 지. , , 

니는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예술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이해 가능성 이‘ ’
라는 것 유성애 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해 감각에 기반한 아( , 2015:142)

름다움이 공유될 수 있는 것61)이다. 

이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과 예술의 관계로부터 오는 미의 본질적인   

필요성과 소통 가능성을 시라는 예술 방식에 초점을 두어 시 교육에서의 , 

58) 이는 김정우 가 제안한 바 있는 시적 리터러시 가 지향하 (2007) ‘ (poetic literacy)’
는 학습자와 그 상을 같이한다 한 편의 시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함양과 함. 
께 학습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적 리터러시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문화 및 매체 환경 . 
속에서 시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과 맥락을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심미적 문식성의 관점과 상통한
다. 

59) 윤여탁 은 국어교육에서 기능적 문식성을 지양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  (2015)
왔다고 문식성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였는데 비판적 문식성이 그 실천적 차원으로 ,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문제 제기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적 문식성을 보다 능동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언급
하였다.

60) 이에 대해서 칸트 는 공통 감각이라는 감각적 쾌의 차원에서 미의 보편성 (Kant)
을 찾으려 하였으며 헤겔 과 헤겔의 논의를 발전시킨 단토 는 감각 , (Hegel) (Danto)
이면의 의미가 공유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의 역할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에. 
서는 그 공통 감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보다는 미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
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심미적 문식성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61) 김우창 이 예술을 통해 충족되는 욕망의 성격을 인간의 개체적 집 (1992:40-47) ·
단적 생존 전체와 연관 지으며 예술이 인간 조건의 전체적인 필연과 작은 구체적 “
감각의 행복을 연결 시키기 때문이라고 한 점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p.47)”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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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문식성이 학습자 개인과 사회 참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식의 모

색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는 시의 서정성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시 장르의 서정성을 가장 주관적 목소리가 가장 보편적일 수 . “
있는 고정희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 주관성과 보편성의 연결을 ( , 2009:11)” ,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의 고독 속에서 인류. “
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Adorno, 

라는 아도르노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별 주체가 느끼1974:38)” . 

는 감각의 강도는 오히려 더욱 더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근원적 조건과 연

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심미성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 

안 되는 감각에서부터 인간 사회를 규정 짓는 토대에 대해 인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이 느낀 것에 근거하. , 

여 텍스트를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행위는 곧 사회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 같은 문식성을 통한 주체성의 발현은 인간의 궁. 

극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시 장르가 어떠한 형식으로 감각을 변용해 나가는

지를 탐구할 수 있게 해 준다 각 영역의 문식성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사. 

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이를 위해 텍스트를 읽어낼 줄 아는 학습‘ ’ 
자를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심미적 문식성은 가장 작은 감각에서부, 

터 가장 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어주는 기제로서 기능하며 아름다움을 ,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주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 교육에서의 심미적 문식성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심미적 문식성은 학습자의 언어적 이해 표현 능력의 형성 및 . 

신장 그리고 예술적 기호 해석과 심미적 체험의 패턴화를 통해 세상을 텍, 

스트로 삼아 심미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심미성에 내재하는 감각에서 인지까지의 연속체적 속성으로 인해 텍. 

스트의 심미성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실천적 참여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교육에서의 심미적 문식성의 개념을 시 텍. ‘
스트를 심미적으로 체험 및 이해하여 이를 언어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미적인 이해 표현 양식을 형성하여 일상적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는 ·

능력과 태도 로 정의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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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문식성의 구성 요소 (2) 

여기에서는 심미적 문식성의 구성 요소를 텍스트 언어 맥락의 세 가지   , , 

차원으로 나눠서 보고자 한다 이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목표 하. 

에 상술한 심미적 문식성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텍스트는 그 원형으로서. 

의 시와 외연으로서의 일상적 삶의 맥락에 적용이 되며 시 이해 및 창작에 , 

관여하는 언어의 중층성 학습자가 처해 있는 맥락과 이에 따른 정체성 규정, 

은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이 된다. 

텍스트 요소 구심점과 확장 : ➊ 

우선 텍스트의 차원을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란 학습자가 읽어내고 생산  . 

해야 할 것이 된다 문식 이라는 활동은 용어에도 드러나 있듯이 읽어야 할 . ‘ ’
텍스트 이 존재한다 문식성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 ) . 文

성격이 달라진다 문학 문식성 이라고 할 경우에는 비교적 텍스트가 문식 활. ‘ ’
동의 성격에 비해 명확하다 기능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과 같이 보다 . ‘ ’, ‘ ’
수식적인 단어가 붙는 문식성의 경우 텍스트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며 문식 

활동의 성격에 초점이 맞춰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심미적 문식성 이라. ‘ ’
는 용어 역시 용어의 구조상 보다 문식 활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 교육을 통한 심미적 문식. 

성 그중 특히 시 인식 을 중심으로 한 심미적 문식성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 ’
자 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문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의 구심점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시라고 명명된 텍스트 즉 예술로서의 . , 

시 작품이다 시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학습자의 문식성은 시 텍스트에 . 

대한 심미적 체험과 의미화로 함양된다 그러므로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 

식성은 기본적으로 한 편의 시를 시로서 인식하여 심미적으로 체험하고 이, 

해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시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에게는 심미적 문식성이 함양된다 그리  . 

고 이 같은 심미적 문식성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읽고 쓸‘ ( )’ 識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신적 능력 및 언어적 표현 능력이 다양한 텍스트들로 .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까이는 시에 인접한 것으로 여겨지는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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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 즉 문학을 포함한 예술 또는 정서를 표현한 글 등으로 심미적 문식성, 

은 그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학습자는 세계의 일부. 

분을 심미성을 중심으로 하여 시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세계를 . 

텍스트로 보고 여기에서 시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심미적 문식성의 함양과 실천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시   .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은 최초에는 보다 명확한 텍스트를 지닌다 시 교. 

육에서 이 텍스트는 정전적 성격을 지닌 작품들일 가능성이 높다 시 교육을 . 

통해서 시 텍스트를 심미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표현하는 능력이 , 

형성되면 학습자는 이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때는 텍스트보다는 학습자에게 형성된 읽고 쓰는 능력 이 . ‘ ’
보다 명확한 성격을 지닐 것이다 즉 보다 심미적 문식성의 수준이 높게 형. 

성되어 있을수록 텍스트의 선정에 있어서 능동성과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요소 시 이해 표현의 중층성: ·➋ 

문식성이라는 용어가 사회 전반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면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이로부터 요구되는 능력을 문식성이라는 관, 

점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현상을 텍스트 로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살아‘ ’ , 

가는 인간이 활용 가능한 규칙은 언어 로 비유하는 구조로서 문식성 개념을 ‘ ’
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 리터러시 라. ‘ (music literacy)’
는 용어는 초반에는 악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이는 악보를 일종의 언어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악. 

을 듣고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을 포착해서 심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라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까지 그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었다(Davidson, 

이는 어떤 느슨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패턴화된 능력까지도 비2014:161). 

유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일종의 언어적 능력 으로 여겨서 문식성 이라는 ‘ ’ ‘ ’
개념을 사용하게 됨을 나타낸다. 

그런데 시 교육에서 심미적 문식성은 그 언어적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다  . 

우선 시 텍스트의 언어를 살펴볼 수 있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는 예술적 . 

관습에 기반한 형식과 의미의 연결 기제를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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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매체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안에는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한다. 

하나는 일상적인 언어의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적 언어로서의 시적 언, 

어의 층위이다 이 시적 언어의 층위 역시 복잡한데 시에 있는 모든 언어가 . , 

이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같은 강도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학습자에게 있어 어떤 단어는 예술적으로 다가오며 어떤 단어는 이 . , 

특별하게 여겨지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한 일상적 차원의 단어로 인식된다. 

이 구분은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 학습자의 의식 속에서 전경과 배경을 구성

하며 그 역할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언어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통해 형성된 감각 및 정서를 의미화하기 . 

위해서는 일종의 언어적 작업이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꼭 자신의 감상을 언. 

어적으로 외화하지 않아도 자신의 감상 과정의 의식화 및 이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인지적 작업은 언어화된 사고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시 . 

텍스트에 대한 이해 작업은 다름 아닌 언어적 이해 표현 작업이라고 할 수 ‘ / ’ 
있을 것이다 윤여탁 은 문학 작품의 창작 수용 또는 이해 표현 과정. (2016) - , -

에 작용하는 문식성을 이해 이해 표현 표현 의 세 단계로 나누고 이해[ ]-[ / ]-[ ] ‘ /

표현 의 단계를 문학에 대한 이해를 외적인 언어 표현으로 전환하는 작업으로 ’
규정하여 그 성격을 인지와 정서가 통합된 작업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학. 

습자가 작품을 이해한 내용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어적 사고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이 과정이 이해 표현 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자 한다‘ / ’ .

이는 최지현 의 사적 언어 개념과도 연관지어질 수 있다 최지현은   (2013) ‘ ’ . 

어떤 장애 요인 없이도 소통되지 않고 따라서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며 결과“
적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언어 로서의 사적 언어는 학습자의 문학 (p.36)”
체험 과정에서 그 풍요화가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6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의 텍스트 체험 및 이해 과정의 언어는 세 가지로 나누

62) 최지현 은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체험 없는 학습 의 문제가 줄곧 지적 (2013:54) ‘ ’
되어 왔고 그 이유로 사적 언어와 같은 체험의 매개가 부재하였기 때문이었음을 , 
밝혔다 구체적으로 많은 문학 수업에서 정서 어휘의 부족이나 왜곡이 있었고 사. “ (
적 언어에 대한 공적 관리 환언에 따른 추상화와 개략화도 있었으며 사적 언어), (
의 공공화 부정적 정서 상황에 대한 상상할 수 없음 의 금기 를 들었는데 심미), ‘ ’ ” , 
적 문식성의 관점에서 이 같은 사적 언어의 표현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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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사적 언어 표현되지는 . , 

않았지만 보다 명료한 언어 마지막으로 이해 과정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언어는 체험의 의식화 에 대응되. ‘ ’
는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심미적 문식성을 활용하여 시적인 표현을 하는 과정  

에서의 언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시적 인 성격을 지니는 . ‘ ’
표현일 수 있고 시 작품의 창작일 수 있다 표현의 국면에서 생산되는 텍스, . 

트가 최대로 확장된다면 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언어가 매체가 아닌 표현까, 

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개입하는 언어의 성격은 시 텍스트의 수. 

용 국면에서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 인식 중. 

심의 심미적 문식성은 매우 섬세한 언어적 감각부터 확고한 언어적 규칙까, 

지를 포괄하는 언어적 이해 표현 능력을 의미한다· . 

맥락적 요소 예술적 담론의 일상적 맥락 교육 담론의 경유 : ·➌ 

맥락은 문식성의 영역에서 상황 또는 담론 이라는 용어와 함께 논의되어   ‘ ’ ‘ ’
왔다 문식성은 그 개념이 변천되어 온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사회. 

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는 곧 문식성이 사회적인 맥. 

락과 밀접하게 연관을 지니는 능력 및 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맥락에 따라 . 

지식과 기능의 가치와 효용 양식이 달라진다는 관점 정혜승 에 , ( , 2019:254)

따르면 시 텍스트와 학습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

락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심미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 텍스트를 둘러싼 담론 중 예술적   , 

담론을 기점으로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예술적 담론은 시를 예술이라는 . 

관점에서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의 사. 

회적 위치 시를 이해하고 창작하는 방법 역시 이 예술적 담론에 의한 것이, 

다 이 예술로서의 시가 학습자의 삶과 만나게 되면 더 영향력이 큰 두 가. , 

지 맥락을 통해 예술적 담론이 경유된다 하나는 교육적 담론이며 다른 하. , 

나는 일상적 삶의 맥락으로서의 담론이다. 

특히 시를 중심으로 한 예술적 담론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되며  ,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학습자는 이 같은 중첩된 담론을 통해 한 편. 



- 68 -

의 시에 대해 심미적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 예술적 담론, 

으로 인해 전혀 시를 심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예술적 담론은 학. 

습자에게 심미적 문식성을 키워줄 수 있지만 단지 시험을 위해 외워야 할 정

보의 형태로만 전달될 수도 있다 다음은 학습자의 일상적 삶의 맥락과 중첩. 

되는 예술적 담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그것이 시. 

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술을 일상에서 향유하며 살아간다 이를 . 

통해 학습자에게 함양된 심미적 문식성이 존재할 것이다 시 교육에서의 심. 

미적 문식성은 학습자의 일상적 맥락에서 예술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효과를 지닐 수 있는 방

법으로 시를 중심으로 한 심미적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한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학습자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학습  . 

자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발휘하는 문식성은 전혀 달

라진다 코프와 칼란치스 가 문식성을 새로운 사. (Cope & Kalantzis, 2009:16) “
회적 공간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격의 정체성(identity of 

까지 나아가는 개념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personality)”
뒷받침한다 이 정체성은 다름 아닌 시 텍스트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나아. , , 

가 이를 표현하는 자신을 어떤 맥락에 놓는가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사. 

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 범주화 이론, (Self 

으로도 설명하는 것 옥현진 을 참조했을 Categorization Theory) ( , 2009:363)

때 학습자의 정체성은 자신을 어떤 맥락에 위치 짓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문식성의 목적을 결정하게 되고 이 목적에 따, 

라 문식 활동의 양상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심미적 문식성의 교. 

육 내용을 구안함에 있어서 학습자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맥락이 면밀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시 인식 의 개념과 역할 2. ‘ ’

본 연구에서 명명하는 시 인식 은 이론화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 ’ . 

실질적 차원에서 학습자가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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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학습자가 시를 시로서 읽게 하는 데 있어서 심미적 문식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찰하는 기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의 양상을 최. 

대한 생생한 차원에서 포착하고 학습자의 일상적 삶의 맥락과 연계하여 교, 

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시 인식 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심미적 문식성과 관‘ ’
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시 인식 의 개념과 속성 2.1. ‘ ’

심미적 문식성은 학습자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부터 인식까지를 아우르  

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를 시로서 읽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능, 

력과 태도이다 이때 학습자가 시를 시로서 읽는 현상에 대해 조금 더 상세. ‘ ’ 
히 고찰해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어떤 텍스트를 시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 ‘ ’
학습자에게 모종의 장르적 양식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

이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장르적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보아 학습자가 시. , 

를 읽어 나가는 데 참조점이 되는 시에 대한 개념을 시 인식 이라는 용어로 ‘ ’
명명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양상을 포섭하고자 한다 시 인식 은 학습자들의 . ‘ ’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개념이자 학습자가 어떠한 대상을 시적 양식‘

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행위의 패턴을 추동하는 기제이(mode)’
다 이는 객관성을 지닌 물질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며 동시에 . , 

학습자의 심리적 작업의 형태와 방식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 범주의 원. 

형적 속성은 시 라고 명명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다 즉 시 인식‘ ’ . ‘ ’
은 시 텍스트 이해 및 감상에 적용되지만 문학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 

한 텍스트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인지적 기제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시에 대한 머릿속 개념을 시 인식 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몇 가지   ‘ ’
함의점이 존재한다 우선 시에 대한 정의를 학습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구성.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즉 개별 시 텍스트 경험이나 지식은 분. 

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일종의 개념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지식 이나 개념 이 아니라 인식 이라고 명명한 것은 학습자가 . ‘ ’ ‘ ’ ‘ ’
시와 관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을 포괄하자 하는 관점에서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시 인식 을 토대로 하나의 텍스트를 시다 아니다 라고 판단‘ ’ ‘ / ’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 시적이다 시적이지 않다 라고 서술할 수 있는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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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학습자의 시 인식 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견고한 토대를 지닌 개념이 아  ‘ ’
니라 본 연구의 목표하에 학습자의 양상을 최대한 풍부하게 포착하여 심미적 

문식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지점들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에 시 인식의 속. 

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선 학습자의 시 인식 을 . ‘ ’
개념과 범주라는 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개념이라는 것은 개별 대상을 이. 

미 알고 있는 인지적 바탕 위에서 하나의 사례로 처리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다 개념은 세상을 사람에게 의미 있는 부분집합으로 분할하여 인식하게 해 .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범주는 개념에 의해 분할된 결과로서의 집합이다, . 

개념은 내포적인 성격을 지니며 범주는 외연적 측면에 관여하는 것이다 신, (

현정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시학 및 시론들은 시 라는 , 2011:20-21). ‘ ’
것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 속성들을 밝히고 그 사례들을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학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일상 언어와의 구분 리. , 

듬 이미지 비유 등의 속성 규정 문학 내의 장르 구분 등이 이루어져 온 , , ,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시에 대한 논의는 시 인식 을 담고 있다. ‘ ’ . 

 그렇다면 학습자들에게 시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 ’ ? 

학습자들에게 있어 시 는 정확히 이렇다 하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 ’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본적인 참조점이 존재한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참. 

조점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텍스트들을 하나의 시 라는 범주로 묶고 있다‘ ’ . 

하나의 시 텍스트 즉 사례를 마주했을 때 학습자는 자신의 시 인식 을 확인, ‘ ’
할 수도 있으며 시 인식 을 넓혀 나갈 수도 있으며 시 인식 을 넘어설 수, ‘ ’ , ‘ ’
도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새로운 사례를 시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시 개념. 

을 넓혀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학습자는 자신에게 기억에 남는 의미 . 

있는 시로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을 들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 >

밝혔는데 범주가 유동적인 인지적 기제로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처음 이 시를 접하였을 땐 : ㉠이렇게 긴시가 어떻게 
시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었다. ㉡자신의 가난하고 고달픈 상황
을 비애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갈망하는 주인공에게 나의 
부족한 도전정신을 반성하게 해준 시이다 이 시로 아무리 . ㉢긴 시라도 운율
감이 느껴진다면 비로소 그것이 시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A-5-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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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는 새로운 텍스트를 마주하기 이전에 시 라는 개념을 형성함에   ‘ ’
있어서 짧다 라는 것을 필수적인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 시‘ ’ , ‘ ’
를 보고 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에 균열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학습자는 과거에 읽었던 시를 통해 달성한 목표 즉 삶에 ( ). , ㉠

의의 있는 가치를 인식한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이 학습자는 남신( ). <㉡

의주 유동 박시봉방 을 시 라는 범주에 하나의 사례로 포함시킴으로써 짧다> ‘ ’ ‘ ’
라는 이전 시 개념의 필수적인 속성을 운율감 으로 변경하였다‘ ’ ( ).㉢

한편 이 같은 속성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 

다 새 의 중요한 속성으로 다리가 두 개인 것 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 ’ ‘ ’
도 다리가 하나인 생명체를 보고는 부리 깃털 등의 속성을 더 중요하게 , ‘ ’, ‘ ’ 
여기고 다리가 두 개라는 속성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사례. 

에서는 시는 시인이 쓴 것 이라는 속성을 다른 특징들보다 우선하고 있‘ ( )’㉡

는 사례인데 중요한 다른 속성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세 단어로 이, 

루어져 있다는 점 이 다른 속성들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 . ㉠

! 신진호 시인의 겨울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였다 그 이유는 . ㉠이 시는 총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3 이 시를 보면서  ㉡역시 시는 어떤 사람이 어느 직

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A-18-I-1] 

이 같이 학습자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시 텍스트 즉 사례들에 대해서 백지  , 

와 같은 상태에서 보지 않고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보며 이 기대는 가변적이다 하나의 사례를 어떤 속성들로 분석할 것인지에, . 

는 사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배경지식 그리고 학습한 개념이 영향을 , 

미친다 신현정 이에 따른다면 학습자들에게 형성된 시 에 대한 개( , 2011:95). ‘ ’
념에는 우선 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학습자가 시 교육 또는 일상에서의 시 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 

형성한 지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시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 

있는 특성에 따라서도 그 속성을 달리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 

이 같은 시 인식 은 장르 의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장르 이론은 ‘ ’ ‘ ’ . 

문학 나아가 다양한 텍스트의 여러 사례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유형화하는 ,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학의 장르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학의 장르적 관점에 더하여 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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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문어 중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적용되는 장르 개념을 도입하여 기

존 문식성 개념과의 상호작용을 도모하고자 한다.63) 

한편 이 같은 시 인식 에 대해 인식론적 신념이라는 관점으로 그 정신적   ‘ ’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인식론적 신념 은 지식의 본질 . (epistemic beliefs)

및 앎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신념으로서 지식의 구조 획득 원천 및 , , , 

학습의 과정에 대한 다차원적인 구성체이다 이소라 지식의 본질 ( , 2017:16). 

및 정당화의 주제를 다루는 인식론의 영역은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

데, 최근에는 인식론적 신념 이나 개인적 인식론 등 ‘ ’ ‘ (personal epistemology)’ 
으로 정의되며 교육학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 내용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개인

이 지닌 인식론적 신념은 그 자신의 교육적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이 되면서 동시에 교육적 경험의 결과가 된다 양미경( , 2006:1-2).64)

마지막으로 이 같은 시 인식 을 형성된 결과로서가 아니라 과정적으로 형  , ‘ ’
성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식화의 정도 및 메타인지 의 개념으로 보고자 ‘ ’ ‘ ’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교훈과 감동을 . ‘ ?’ ‘
주는 함축적인 짧은 글 이라고 학습한 대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 .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를 읽어보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 

향하는 학습자는 시 인식 이 실제 수행과 통합되어 있는 학습자로 시 개념‘ ’ , 

의 속성을 정보가 아닌 자기화된 지식으로서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 

같은 자기화된 지식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 및 의식화라는 개념, 

으로 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시 인식 이란 학습자가 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개념 을 뜻하며   ‘ ’ ‘ ’
이 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하나의 텍스트를 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시 읽기에 있어서 참조점으로 사용하여 읽기의 방향을 결정하며 다양한 사, 

63) 장르는 전통적으로 글이나 여타 문화적 대상을 분류하는 도구로서 정의되고 사 
용되어 왔으며 개념의 변천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텍스트나 , 
의미 사회적 행위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강력하고 이념적으로 능동적이며 역사적, , , 
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Bawarshi & Jo Raiff, 2010:24). 
이 같은 큰 틀의 장르 개념을 받아들여 학습자의 양상 및 이론화를 통해 심미적 
문식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지적 기제로서 장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64) 양미경 은 같은 장면을 두고도 같은 자료를 두고도 또는 같은 수업을  (2006:2) “ , 
두고도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평가하고 얻는다 사실상 가르치고 배우는 . 
교육적 경험들은 바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앎의 본질에 대한 믿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 라고 하며 개인의 인식론적 신념이 교육의 시작부터 .” , 
끝까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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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시 또는 시적인 것 으로 판단하여 범주에 포함시키고 위치시킬 수 있‘ ’ ‘ ’
다 또한 학습자는 하나의 시를 감상하며 중간 중간 메타적 순간들을 통해 . 

시 개념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며 이와 동시에 시 개념을 조금씩 변형시켜 나

간다.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한 시 인식 의 역할 2.2. ‘ ’

시 인식 은 학습자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시에 대한 범주로서 심미성  ‘ ’
뿐만 아니라 시 교육 나아가 일상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시의 감상 이해 및 , ·

표현 창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국면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다· .65)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시 인식 이라는 개념 형성의 과정과 그 결과로서 자리 ‘ ’
잡은 범주의 원형을 고려할 때 시 인식은 학습자의 시 읽기 중 심미성을 설, 

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참조점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의 시 인식 은 다양한 텍스트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범  ‘ ’ , 

주의 원형은 시 라고 명명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이때 시 라‘ ’ . ‘ ’
고 명명된 텍스트는 다름 아닌 언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가 된다 특히 학. , 

습자들이 삶에서 접하는 시의 대부분이 문학교육의 장면에서 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 인식 개념은 교육, ‘ ’ 
적인 숙고를 거쳐 선정된 정전적 성격을 지니는 시 작품들을 토대로 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예술 작품으. 

로서의 시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된다 한편 시 인식은 물질성을 지닌 작품으로서의 시뿐만 아니라 시. , 

를 접하는 학습자의 태도와 이로 인해 추동되는 심적 작업 즉 정서적 인지, ·

적 작업이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는 학습자가 시를 접할 때 심미성과 . 

관련한 감각부터 인식까지 어떻게 추동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시 인식 을 조사하  ‘ ’
여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시 인식을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하여 범주화하는 방식은 다양하지

65) 가령 학습자의 역사 문화를 반영하는 텍스트로서의 시 읽기를 관찰 및 분석한다 ·
고 할 때 학습자의 시 인식 중 역사 문화적 맥락이 개입한 측면을 추출하여 살펴, ·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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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기에서는 크게 표현 과 내용 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 ‘ ’ . 

시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도로 이론화된 시 인식 을 ‘ ?’ ‘ ’
담았다고 볼 수 있는 시론 그리고 그 정수를 담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내, 

용을 마련한 시 교육론들을 살펴보면 이 같이 시의 표현과 내용을 분리해서 , 

보는 관점은 다양한 용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 과 . ‘ (son)

의미 형식 과 내용 형식과 주(sens)’, ‘ (forme) (contentu)(Meschonnic, 1970)’, ‘
제 최미숙 형식과 의미 김정우’( , 1996), ‘ ’( , 2005)66) 형식과 내용 박현수 ‘ ’( , 

등 이 같은 분류의 틀은 시라는 개념을 규정할 때 그 기반을 이루는 2015)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이 표현 과 내용 으로 나누어 규. ‘ ’ ‘ ’
정하는 접근법은 예술이 아닌 언어적 텍스트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점

이다 즉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언어적 측면 다시 말해 문식성의 관점에서. , 

도 표현 과 내용 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 ’ ‘ ’ . 

학습자가 시라는 개념을 범주화함에 있어 근거로 삼는 속성들을 표현과 내

용67)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심미적 문식성은 표현과 내용의 연관 기제를 감각적 표상으로부터 발생하  

는 심미적 체험부터 이에 기반한 의미화까지의 각 차원에서 탐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이해 표현 능력으로 이 같이 표현 과 내용 을 인식하는 것은 학습· , ‘ ’ ‘ ’
자의 심미적 문식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또한 목적을 살펴보는 것은 학. 

습자의 시 개념 규정의 이유를 탐구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심미적 

문식성 향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식성의 주체를 학습자로 보므로 학습자가 처해 있는 맥  , 

락과 자신의 정체성 규정을 통해 형성된 학습자들의 시 인식을 살펴 보아야 

66) 이 외에도 권혁웅은 시론 을 시학의 모든 요소들을 의미론과 연결지어 해명 “『 』
하려 권혁웅 는 목적 하에 전반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내용 없”( , 2010:7) , 
는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67) 이때 표현 은 명사로서의 표현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며 형식 이나 언어 대신  ‘ ’ , ‘ ’ ‘ ’ 
표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내용과 구별되는 속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 ’
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 에 속하는 것은 비문자적 자질부터 언어적 형상화. ‘ ’
를 모두 아우르는 보다 다양한 텍스트의 자질들이 된다 또한 이때 표현과 내용은 .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표현은 내용을 . 
바탕으로 하며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 . 
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신장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표현
의 내용과 구분은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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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한 답변‘ ?’
으로서 학습자들의 시에 대한 정의나 설명은 시 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 ’ ‘[ ] [

떻게 표현하는 것 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시 읽기의 감상문도 ] ’ . 

표현과 내용이라는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68) 여기에서는 몇 학습자의 사 

례를 실제로 살펴보기 위해 시 인식에 관여하는 개념 중 중요한 몇 가지 요소

들을 표로 도식화해 보고자 한다.69) 이를 위해 박현수 에서 전개된  (2015:45-48)

형식과 내용의 구분에 의한 시의 정의에 대한 도식을 심미성 문식성과 연관된 

학습자의 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재구

성하였다.

표 학습자의 시 인식 의 개념과 범주  < 4> ‘ ’

학습자의 
개념

속성
상위 개념

목적표현 내용

시
정의(definition)

이론화(theorization)

학습자가 머릿속에서 시라는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속성들  

을 표현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표현 항목과 관련해서 학습자. ‘ ’ 
는 짧은 글 함축성 리듬 간결한 문체 비유적 언어 등을 생각할 수 있을 , , , , 

것이며 시의 한 구절을 그대로 떠올릴 수도 있다 내용 항목과 관련해서는 , . ‘ ’ 
학습자의 느낌 기분 정서 해석된 의미 작가의 의도 작품의 주제 반영, , , , , , 

68) 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어떤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고 하였을 때 이에 대 ‘ ?’ , 
한 학습자의 답변은 시에 대한 명시적인 속성을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나열
한 것이 될 것이다 이때의 답변은 비교적 학습자의 시 개념의 범주 안에서 원형. 
에 속하는 사례의 속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학 교실에서 시란 무엇이. , ‘
다 라고 명시적으로 교수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시라는 개념이 자기화되지 않은 ’ , 
학습자에게는 개념으로서 시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명제로서 인식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시에서 감동을 느낀 적 없는 학습자가 시는 감동을 주는 것이다. ‘ .’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측. 
면과 수행적 측면 모두를 보아야 한다. 

69)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시 인식에 표현 내용 목적은 필수적 요소 , , 
이나 도식화된 요소 외에도 심미적 문식성에 관여하는 시 인식의 요소는 다양하, 
다 여기에서는 핵심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 인식의 다양한 요소가 관여. , 
하는 양상은 장에서 살펴본다.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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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맥락 시험 공부해야 할 것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본 연구에서는 표현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상위 개념 과 목적 이  , ‘ ’ ‘ ’
라는 두 가지를 심미적 문식성과 연계하여 작용하는 시 인식의 중요한 요소

로 보고자 한다 우선 상위 개념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시 라는 것. ‘ ’
을 어떤 범주에 넣는가가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에 있어서 핵심적이기 때문

이다 한편 이 같은 속성들을 바탕으로 시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 , 

는 암묵적으로 상위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시 인식의 바탕에 . 

자리 잡고 있는 상위 개념은 문학 학교 국어 과목 예술 글 책 등 ‘ ’, ‘ ’, ‘ ’, ‘ ’, ‘ ’ 
다양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위 개념은 표현과 내용의 구분 및 이에 속하는 , 

것들을 규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가 시를 예술의 범주에 넣어서 . 

생각한다면 학습자는 시의 표현과 내용을 예술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다. 

만약 학습자가 시를 국어 수업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의 글로 규정한다면, 

이 같은 관점에서 시가 규정될 것이다 학습자가 시를 문학으로 규정한다면. , 

예술 중 문학의 여러 장르들을 관통하는 원리 및 기능을 시 개념 규정의 중

심적인 속성으로 인식할 것이다. 

다음은 목적 으로 이 목적은 예술로서의 시 필요성 즉 시 교육의 목표와   ‘ ’ , ,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개념이 된다 앞서 다루었듯이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 

정의하는 논의는 그 자체가 심미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정이다 시 라는 . ‘ ’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과정은 시를 통해 예술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고70)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시 인식에 목적 개 . ‘ ’ 
념이 고려되면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의의를 지닐 

수 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 번째로 시 인식이 보다 자기화된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단순히 시 인식의 속성으로서의 내용과 표현만 고려했을 때 이는 아직 학습, 

자가 시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정의 의 수준에 머무른 것인지 아니면 그 ‘ ’

70) 아도르노 는  미학이론 의 첫 장 예술의 자명성 상실 에서 예술 (Adorno) “『 』 「 」
에 관한 한 이제는 아무것도 자명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Adorno, 

라는 말로 예술의 자명성의 상실을 오히려 예술의 중요한 특성으로 규정1970:11)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가 다양한 데서 오는 혼란에 주목하기보다 오. , 
히려 예술 개념을 규정하는 그 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을 판별. 
하고 그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 자체가 예술의 의의와 가치의 긍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 최진 이다( , 201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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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여기에 목적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학습자의 . 

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정의에서 학습자만의 이론을 생성하는 것, 

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보여준다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시란 무엇인가 라는 . ‘ ’
것에 대해 설명을 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학습자는 단순히 정의 를 ‘ (define)’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텍스트를 보고 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 

개념을 드는 것이다 한편 어떤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시 읽기의 목적에 . 

따라 속성을 규정하게 된다 이는 시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이루. ‘ (theorize)’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시를 읽는 목적을 암묵적으로 지. 

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학습자가 시 읽기의 목적을 타인의 감정을 간, ‘
접적이고 압축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라고 할 때 이 학습자는 시의 내용을 ’ , 

시인의 진정성 또는 감정 이라고 규정하고 시의 표현을 함축적 언어 로 규‘ ’ , ‘ ’
정할 수 있다 즉 목적은 자신의 시 읽기 전반을 결정하는 방향성 차원에서 . 

시 개념을 규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학습자의 시 읽기의 목적은 시 개념에 대한 인식적 차원과 수행  

적 차원의 조화를 살펴보기 위해 유용한 지점이 된다 시를 아직 의미 있게 . 

체험하지 못한 학습자 즉 시에 대한 이론화가 잘 되지 않은 학습자를 하나의 , 

예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시에는 교훈이 담겨 있. ‘
다 라는 명제적 지식을 학습한 후 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 ‘ ?’ 
이에 대해 방금 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경우 시의 표현, -

내용과 목적의 관계가 잘 연계된 것이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이 . 

경우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접할 때 자신이 응답한 시 읽기의 목적에 따라 읽

지 못하거나 시 텍스트에 따라 고르지 않은 시 읽기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 

한편 의미 있는 체험의 축적으로 목적은 시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정의로서‘ .’
의 서술적 개념이 아니라 시는 이래야 할 것이다 라는 예측과 기대가 담겨 , ‘ .’
있는 평가적 개념이 시 인식의 이론화를 이끈다. 

세 번째로 목적은 문학 감상의 다양성과 타당성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문학교육에서의 대부분의 논쟁은 개인의 주관적 감상 존중과 타당. 

한 해석이라는 두 항 사이의 딜레마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딜레마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문학이 . ,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교육의 여러 교과 영역 중 . 

특히 문학 영역의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문학 텍스트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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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도출하거나 예술 . 

작품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다른 경우와 달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 

다름 아니라 예술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즉 그 기능이 무엇인지가 분명, 

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시 인식에서 목적 을 보고자 함은 이것이 결국 학습자의 시 읽기   ‘ ’
방향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표현과 내용 차원의 속성 규정으로 이, 

루어진 시 인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 시 텍스트를 감상.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겪는 주관적 체험과 이를 통해 생성한 의미는 존중

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텍스트에 대한 의미는 학습자가 처한 시 읽기의 상. 

황과 그 순간의 정서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위에서 구, 

체적인 개별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의미는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 목적은 학습자가 생각하는 시라는 일군의 텍스트 유형으로서의 . 

장르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한 인지적인 개념화 작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 목적은 일회적인 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 

시 이해 표현의 경험의 누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목적은 학습자의 시 인식을 결정하고 이 같이 , 

정립된 시 인식에 기반한 시 이해 및 표현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시 인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닐 수 있는데 우선 표  , 

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시 인식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볼 수 있

다 다음은 학습자의 시 인식 틀이다. [C-73] . 

표 학습자의 시 인식 의 개념과 범주  < 5> [C-73] ‘ ’

학습자의 
개념

속성
상위 개념 목적

표현 내용

시 짧다 - 글
필요 없다고 
생각함 

이 학습자는 시의 표현적 속성으로 짧은 것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시를 글 에 속하는 것으, ‘ ’
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의 개념 규정은 시가 자신에.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학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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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탐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심미적 문식성을 형

성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이 학생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시 개념의 속성으, 

로서 표현의 짧음 과 연결 지으며 글이 아닌 다른 상위 개념을 제시하거나‘ ’ , 

시를 감상하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의 표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내용에 대해 매우 추상적으  , 

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의 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C-77] .

표 학습자의 시 인식 의 개념과 범주  < 6> [C-77] ‘ ’

학습자의 
개념

속성
상위 개념 목적

표현 내용

시 - 알면 더 좋은 것 - 모르겠음

위의 학습자는 시 인식 중 내용만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C-77] , 

학습자 역시 시를 읽는 목적을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 개념의 형성 정도

가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알면 더 좋은 것 이라는 추상적인 내용 인식은 . ‘ ’
이 학습자의 시 읽기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71) 

다음으로 시를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과 표현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론화가 되어 있는 학습자의 시 ,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표 학습자의 시 인식 의 개념과 범주  < 7> [B-4] ‘ ’

학습자의 
개념

속성
상위 개념 목적

표현 내용

시

! 시인이 고민한 흔적(
을 드러내는 말 ) 

! 비 직결된 표현
! 감정을 극대화하거나 ( ) 
절제하는 표현 

! 시인이 고민한 흔적
! 고민한 흔적을 보고( ) 
독자가 멈추어 생각
해 보게 만드는 과정

! 감동 위로 공감 이, , , 
상 제시 

예술

! 힘든 상황에서
의 위로 

! 감정의 간접 
체험

! 인간에 대한 
깊은 사고 

71) 한편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시의 내용과 표현 모두에서 속성 규정이 되지 않은 경 
우이며 상위 개념은 문학이지만 시 자체를 전혀 범주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 ‘ ’ 
분석할 수 있다.

 

! 대중이 무언가를 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시다 그니까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정. 
확히 나눠지지 않는 걸 굳이 정의하려는 건 머리도 아프고 크게 도움도 안 된다. 
[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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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시의 내용으로서 시 읽기에 대해 작가의 생산 과정과 독자의   

수용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 

표현하기 위한 형식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학습자. 

는 시를 읽는 목적이 위로 감정의 간접 체험 인간에 대한 사고 이기에 위‘ , , ’ , ‘
로 감동 공감 이상 제시 등을 시의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 , ’ . 

한 이 학습자의 답변 중 다른 어떤 소설 음악 미술 작품보다도 기억에 오‘ , , 

래 남는 예술 에서 상위 개념을 예술 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 .72) 

이 학습자에게는 목적에 따라 시 의 개념을 규정하는 이론화가 이루어져 있‘ ’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학습자는 교육적 담론의 영향과 관련하여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사례  

이다 학습자는 위에서 제시된 중학교 학습자들과 달리 시에 대한 정. [A-8] 

의가 비교적 이루어져 있으나 이론화 즉 목적과 표현 내용의 규정의 연계, , -

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이다. 

표 학습자의 시 인식 의 개념과 범주  < 8> [A-8] ‘ ’

학습자의 
개념

속성
상위 개념 목적

표현 내용

시

! 짧은 글 
! 리듬
! 낯선 단어 
! 비유법 

! 어떤 대상이나 주제, 
일상생활

! 골치 아픈 단어 
! 생각 

국어 과목
예술( )73) 

!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잘 보
기 위해서

! 느끼기 위해서( ) 

이 학습자의 조사지 응답으로부터 시 인식을 도출해 보면 표 과 같은   < 8>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속성 규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표현을 정의. 

함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한 데에 비하여 내용의 규정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

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의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내용 에는 학습자. [B-4] ‘ ’
의 심미적 체험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학습. 

자가 시를 읽는 목적을 언급74)한 것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학습자 자신에, 

72) 상위 개념 및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 인 , 
식 조사의 문항에 대해 학습자들이 답변한 것을 근거로 분류한 것이다. 

73) 이 학습자는 시와 유사한 장르로 노래 가사를 들었으며 근거를  리듬이라고 들었다 ‘ ’ , ‘ ’ . 
74) 시를 읽는 목적을 묻는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  [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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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국어 숙제를 하거나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서 부정적인 인식이 ‘ ’
형성되어 있는데 시는 본래 그냥 느끼면 되는 것 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적인 사례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인 자신의 시 . 

인식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유사한 장르로 노래 가사를 . 

들어 일부 예술로 인식하는 상위 개념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학습자는 . 

지식이 형성되어 있으나 시 읽기의 목적이 분열되어 있어 표현과 내용이 유

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일상적 담론 예술의 담론과 . , 

교육의 담론이 중첩되면서 학습자에게 경험 및 인식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습자의 시 인식은 심미적 문식성의 핵심을 이. , 

루는 표현과 내용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둘의 연관 기제를 결정 짓는 목적, 

을 바탕으로 한 이론화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 인식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언어화 능력에 따라 명제적인 지식으  , 

로 표상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시 인식을 명시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정도와 이론화의 정도에 대해서 메타인지 및 의식화라는 관점

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학습자는 시의 객관적 표현과 주관적인 심리 상태 , 

및 인지 사이에서 미세 조정을 진행하는데 심미적 체험 미적 속성 탐구 예술- -

적 구조 파악의 각 층위에서 미세 조정이 어느 정도로 의식화되었는지가 학

습자의 문식성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학습자의 메타인지. 

의 정도가 문식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뜻한다. 

학습자들은 심미적 문식성이 신장됨에 따라 많은 작업들을 전략적으로 택  

할 수 있는데 이는 의식화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의식화의 수준이 낮은 , .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학 감상 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텍스트의 어느 부

분이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구체적으로 표현과 내용이 어떻, 

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같은 의식화 를 조절하는 것은 목적. ‘ ’ ‘ ’
의 여부로 목적 이 잘 형성되어 있는 학습자는 시의 내용과 표현을 잘 인식, ‘ ’
하고 이를 시 읽기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시 개념에 대하여 원. 

형이 인식되어 있고 다양한 속성의 목록을 인식하며 경계부에 대해서 유연, , 

학습자는 의미 있는 양상을 보여 준 사례로 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진다, . Ⅲ
! 이제까지 시를 읽은 이유는 국어 숙제나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시는 , 

나에게 골치 아픈 존재이고 옛날에 쓰여진 시는 낯선 단어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단어
이다 왜냐하면 시를 읽으면서 그냥 느끼면 되는데 주제를 생각해내야 하고 무슨 비유. , 
법을 썼는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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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시의 형식적 요소들을 잘 인식하고 시, 

의 심미적 구조 안에서 시적인 양식으로 자신의 인지를 조절할 수 있다 한. 

편 이 같이 이론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 감각적 차원에서 더욱 더 민감하게 ,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발달하여 시에 대한 의미 있는 체험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이 같이 학습자의 시 인식은 심미성의 핵심인 내용과 표현. 

의 이해 그리고 이 연관 기제를 추동하는 요인으로서 심미적 문식성에 기여, 

한다.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작용의 기제3.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이 시 인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  

는지에 대해 그 기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우선 예술로서의 . , 

시 텍스트의 중층적인 언어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어떻게 정의와 인지

를 통합해 나가면서 시 텍스트를 심미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해 나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 편의 시 텍스트를 학습자의 미적인 이해 표. , ·

현 양식 및 시 인식에 기여하는 심미적 체험의 중요한 단위로서 보아 텍스

트를 미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화하는 기제를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 

별적인 심미적인 시 이해 표현에 기여하면서도 반대로 체험을 통해 구성되·

고 정교화되는 학습자의 장르적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심미적 . 

문식성의 작용 기제는 앞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문식성 개념을 학습자의 실

제적인 수행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3.1. 시적 언어의 중층적 구조 기반의 정서 인지 상호작용 -

예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학은 그 감각적 형상화부터 이념의 제시까지   

모든 것이 언어를 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유형과 구별된다 예술 . 

작품으로부터 느끼고 읽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모두 언어로 구현되며 반, 

대로 이에 대한 지적 작업으로의 변환 역시 언어로 이루어진다 색이나 음을 . 

질료로 하는 회화나 음악의 경우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언어로 해석되고 , 

표현되지만 문학은 그 질료 자체가 언어이다 이 중 특히 시는 더욱 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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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인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 

감상하여 의미화하는 장면을 구상하였을 때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이 작용, 

하는 언어는 그 층위에 따라 여러 겹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 텍스트의 질료로서 작용하는 언어가 있다 이 언어는 일차적으로   . 

감각을 형상화한 언어이다 이를 표현과 내용으로 나눴을 때 질료로서의 언. , 

어를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언어는 감각적이고 질료적인 특성을 . 

지니며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 최진 에 의한 예, ( , 2019:101)

측과 기대 하에서 인식된다 이때 그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란 다름 아닌 정. 

의적 요소의 부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 텍스트의 언어와 구분되는 . , 

일상적 언어가 존재한다 이 언어는 일상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언어. 

로 인지적 작업이 요구된다 이 같이 언어의 중층적 구조에 따라 학습자는 여. 

러 층의 언어를 오가며 학습자는 정의와 인지의 작업을 병행한다. 

이 같은 중층적 구조의 두 층을 이루는 시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언제나 이야기되어 왔다 일반. 

적으로 문학교육의 관점에는 문학 언어가 일상적 언어를 정제한 것이며 여, 

러 언어활동의 전범으로서 기능한다는 관점75)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시. , 

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를 구별해 주는 예술적 특질 미적 특질은 어디에 있, 

는 것일까의 문제를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어떤 과정에서 발. 

생하고 심화하는지의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미의 위치와 . ① 

관련한 심미적 체험 미적 속성 예술 작품 간의 관계 설정과 함께 감각· · ② 

적 쾌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 감정 체험의 추동 기제로서의 성격과 여기에 

인지적 작업이 기여하는 바를 살피고자 한다 일상적 언어와 시적 언어를 구. 

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비유라는 하나의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

고자 한다.76) 일상 언어와 시적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아래의 예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다.77) 

75) 김대행 외 의 문학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룬 논의에서 이 같은  (2000)
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정우 에서는 문학과 언어의 표현 및 소통 구조, (2006)
와 관련한 연속체적 인식이 보다 정교화된 논의로 전개된다. 

76) 비유를 예시로 선정한 이유는 문학적 장르의 수사법과 인지과학에 기반한 인지 
시학에서 비유를 인간의 사고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이론 구축이 상세화되
어 있기 때문에 미 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 , 
그리고 인지적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77) 이 예시는 김민재 에서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특성과 심미적 체험의 관계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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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별로 인해 슬프다. 

나( ) 이별로 인해 아직도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다( ) 동생이 옆에서 조용히 잠을 잔다. 

라(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 /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 >) 

마 아침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 기형도 안개. ( , < >)

텍스트 외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문장을 보았을 때 이 문장들  

을 읽은 사람은 나 라 에 비유적인 언어가 명확히 쓰였다고 할 것이다( ), ( ) . 

텍스트의 외적 맥락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다 라 마 도 비유로 인식될 ( ), ( ), ( )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시에서 우선 초점화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 

나 와 다 마 이다 외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표현들( ) ( ), ( ) . , 

을 접하는 사람이 나 와 다 마 중 어느 표현을 시적으로 느낄까 만약 ( ) ( ), ( ) ? 

나 보다 다 를 시적으로 느낀다면 왜 그런 것일까( ) ( ) ?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언어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시적 은   . 

유가 관습화된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은유라고 인식하지도 않게 된 , 

개념적 은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Lakoff & Turner, 1980; Lakoff & 

이 시적 은유와 관습적 은유의 차이에 대해 일상적 언어에서 Turner, 1989). 

통용되는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어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관습적 은유와 박목월의 나그네 와 곽. [ ] < >

재구의 포구기행 산문집에 삽입된 시 길 의 표현을 비교했을 때 박목월의 < > , 

나그네 의 구절인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 > “ / / /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에서는 인생 여행 이라는 관습화된 은/ / ” [ = ]

유를 참신하게 그리고 시적 으로 정교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길 의 그‘ ’ . < > “
림자 길게 끄을며 아직 누가 길을 묻는다 에서는 인생 여행 외에도 인생” [ = ] [ =

하루의 낮 시간 이라는 관습적 은유를 바탕으로 하여 인생의 노년에서도 인생]

의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구도자적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하였던 문장들에서 마 항목을 수정한 것으로 비유의 구( ) , 
조를 중심으로 심미적 체험을 인지언어학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는 관점에 대해 
이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주로 예시를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 
표하에 문식성의 구도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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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박정운 을 발견할( , 2004:142-143) 수 있다 . 

그런데 이 같은 비유의 미적인 특질은 텍스트에만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보  

면 그렇지 않다 시적 언어의 심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간에게 . 

작용하는 양상을 기술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미적 속성이 텍스트에 . ,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 안에서 실현된다 그렇다, . 

면 다시 위의 예시로 돌아가서 나 보다 다 를 시적으로 느끼는 경우를 상( ) ( )

정하여 그 기제에 대해 설명해볼 수 있다 앞서 고찰하였듯이 아름다움은 . , 

감각적 쾌에서 출발한다 나 가 가 에 비해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각. ( ) ( )

적 표상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쾌 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 ‘ ’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다 를 읽은 어떤 사람은 그 언어로 인해 그. , ( )

려진 이미지가 일종의 쾌를 줄 수 있다 이 쾌는 무의식적으로 인지적 평가. 

가 내려진 결과다 이 긍정적인 축의 감각을 느낀 독자는 이 느낌을 해석해 . 

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시 인지적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두 , . 

가지 경우를 다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더 이상의 해석이 없, 

다면 이 문장을 통해 발생한 심미적 체험은 여기에서 끝이 난다 반면 인지. 

적 작업을 통해 감각을 해석한 결과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또는 동생에 대

한 애틋한 정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구체화된 정서를 토대로 하여 독자. 

는 심미적 체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 살펴볼 것은 감정와 인지가 시적 언어에 대해 심미적 체험  

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하는가이다 우선 감정은 심미적 체험을 추동. 

하는 에너지가 된다 아주 작은 감각부터 구체화되는 정서까지 감정이 발생. 

하지 않으면 심미적 체험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중간에 중단된다 감, . 

정은 이 같이 심미적 체험을 발생시키고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지만 스, 

스로의 방향성을 정할 수는 없다 이때 방향을 지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지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인지적 작업이다 인지적 평가에 의해 . 

자신에게 느껴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해석하고 이와 동시에 해석된 결과가 , 

긍정적인 감정적 상태라는 평가에 이를 때 심미적 체험의 더 심화된 단계로 

갈 수 있다.78) 특히 살펴볼 것은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측면인 감각의 발생 , 

78) 젠트너 에서는 문학적 은유와 과학적 은유를 해석하는 정신적  (Gentner, 1982)
과정이 사상 이라는 점은 같지만 구조적으로 현저히 다른 점을 심리적 (mapping)
근거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갈릴레오의 유추 작업과 엘리엇 셰익스피어의 . , 
문학적 비유 표현을 자료로 분석하여 과학적 비유가 명확성 명료함 체계성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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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적 언어를 접한 사람에게 이 감각은 . 

수동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감각적 쾌 로 발. ‘ ’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감각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심

미적 체험의 토대가 된다. 

여기에서 시적 언어와 학습자의 일상적 언어 사이에 여러 겹의 언어의 층위  

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시적 언어는 감정을 발생시킨 촉진제가 되면서 다시 . 

그 감정을 해석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해석 및 평가를 위한 인지적 작업은 , 

학습자의 내적 외적 언어로 이루어진다 즉 감각에서 정서로 변화해 가는 감· . 

정은 학습자의 확산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인지는 사고의 수렴을 이끈다 여, . 

기에서 시 인식의 목표 및 표현과 내용의 규정이 개입할 수 있다 시의 표현. 

적 특성이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시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 

해 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학습자는 보다 이 심미적 체험을 잘 이끌어가서 

의미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사 누스바움 은 이를 . (Nussbaum, 1986)

명료화 또는 깨달음 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비고츠키 는 이 ‘ ’ ‘ ’ . (Vygotsky, 1962)

같은 읽기를 통해 독자는 조금씩 정체성을 형성해 가게 된다고 하였다

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되(Oatley, 2003:307-309). 

어 있다면 인지적 작업에 있어서 더 앞 단계부터 부정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체험의 미발생이나 중단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심미성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그 평가가 긍정적 이어야 한다는   , ‘ ’
것이다 이는 아름다움 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마 문장을 읽고 긍. ‘ ’ . ( ) 

정적 감각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심미적 체험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사실, 

을 제시한 문장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인지적 작업의 . , 

실패가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성과 풍부함을 지. 

니는 정서가 해석되지 않으면 이는 미 개념 및 심미적 체험 과 연관이 되지 않, 

을뿐더러 오히려 그 감각 및 정서를 느끼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감

정 평가로 이어져 시를 향유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Leder 

그러므로 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싫다 라고 하는 학& Nadal, 2014:450-451). ‘ .’
습자가 있다고 할 때 이 학습자에게 아무런 체험이 촉발되지 않았다고 여기지 , 

되는 현실의 구체성에서 높은 정도를 보이는 반면 풍부함과 분산성에서 명확히 , 
낮은 정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풍부함과 분산성 은 심미적 체험을 추동. ‘ ’
하는 감정의 기제 명확성 명료함 체계성 구체성 은 그 체험의 방향과 진행 여, ‘ , , , ’
부를 결정해 주는 인지적 기제와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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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학습자에게 감각이나 정서가 촉발된 상태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 해석

을 돕는 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언급할 수 있다. 

문식성 관점과 관련하여 한편의 시 텍스트를 읽는 데에 요구되는 정서의   

구체화 및 언어적 층위의 변환 외에 의식적 작업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지, 

점을 짚을 수 있다 이는 위 문장 예시 중 다 와 마 차이와 관련된 것이. ( ) ( ) 

다 다 와 마 는 외부적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 ( ) ( )

비슷한 체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마 가 기형도 시의 안개 의 첫 구. ( ) < >

절임을 안다면 학습자의 시 인식 이 체험을 규정짓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 ’
이다 즉 텍스트를 시로서 인식하는 것은 체험의 전반적인 구조를 규정 짓는. 

다 이는 다음 항에서 살펴볼 심미적 체험의 단위로서 텍스트가 어떻게 기능. 

하는지와 이러한 구도에 따른 시 텍스트의 미적 의도에 기반한 의미화와 밀

접하게 연관된다. 

심미적 체험의 단위로서의 텍스트 의미 실현  3.2. 

여기에서는 시 인식을 중심으로 한 심미적 문식성이 형성하여 작용하기 위  

해서는 한 편의 시 텍스트가 심미적 체험의 단위이자 학습자의 개념 범주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따라서 한 편의 텍스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실현해 내는 , 

그 과정과 결과가 심미적 문식성 형성 및 학습자의 시 인식 구성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의 표현과 내용의 본질적. 

인 연결 기제가 미 가 됨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수행 차원에서 전경화 개념을 ‘ ’ , 

중심으로 시 텍스트의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내용의 범위별로 시 텍스트 의미

화의 다양성과 타당성이 차지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학교 교육 또는 삶 속에서 만나는 시 텍스트의 이해 표현 경험  ·

이 학습자의 능력으로 변환되려면 학습자의 의미 있는 경험이 명시적 암묵·

적인 개념으로 학습자에게 축적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하나의 개별적 텍스트. 

를 시로서 의미 있게 체험했을 때 이는 학습자의 시 읽기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으로 호환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개별화된 텍스. 

트 체험은 학습자 머릿속의 개념 구조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습, 

자가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적 개념과 이것이 전제하는 시적 체험의 목

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문식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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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텍스트 체험이 하나의 사건으로 학습자의 삶에서 고립되지 않으며 잠복, 

적 명시적 경험으로 저장되어 이후 학습자의 또 다른 시 읽기 경험에 영향·

을 미치며 학습자에게 일종의 능력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개별화된 체험의 가장 의미 있는 형태는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다 심미적 문식성이라는 학습자의 역량으로 호환되기 위해서 학. 

습자에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체험은 무엇일까를 기준으로 그 단위

를 설정해 본다면 한 편의 시 텍스트의 의미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 ’ . ‘
편의 시 텍스트 라는 것은 완결된 구조를 지닌 시적 언어의 단위라고 할 수 ’
있으며 반대로 학습자의 경험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 . 

습자가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를 읽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 >

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도출하지 않은 채로 연의 한 구절인 . 3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라는 ‘ / / ’
구절에서 감동을 느끼고 이 구절의 형식적 특징과 학습자의 감정이나 이로부

터 추동된 경험을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다. 

구절 단위의 체험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학습자의 시 인식이나 심미적 문  

식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의 다른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 

제하지 않는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시 텍스트의 전체와 연관지어 이해되었을 

때 학습자에게 더 큰 보상을 주며 형식 역시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를 인식, 

하는 하에 보다 그 심미성이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행 외. (2000:194) 

역시 문학의 심미성의 핵심은 심미 체험인데 이는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 

시를 예술적 특성을 지닌 심미 대상 으로 간주하여 미를 인식하는 것은 작품‘ ’
에 대한 모종의 해석에 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문식성이. 

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워 나감에 있어서 

그 원형이 되는 교육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정한다는 데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경험의 단위에 대해 예술에 대한 의미 있는 심미적 감상 및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험을 심미적 에피소드‘ (aesthetic episode)’
라고 칭하는 논의들 과 문식 사건(Locher, 2006; Leder & Nadal, 2014) ‘

또는 문식 에피소드(literacy event)’ ‘ (literacy episode)’(Hymes, 1962; 

옥현진 라는 개념으로 문식성이 중심이 되는 경험을 명Bloome, 2004; , 2013)

명하는 개념을 교차시켰을 때 심미적 문식성에 있어서도 이 같은 경험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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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미적 문식성이 학습자에게 의미를 가. 

지는 하나의 경험 단위를 설정하여 그 경험의 총체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시 인식 을 구성하는 가장 결. ‘ ’
정적인 요인은 한 편의 시 텍스트 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미적 문식‘ ’
성과 시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은 한 편의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체험과 의미‘
화 라고 할 수 있다’ . 

한 편의 시 텍스트에 대해 체험과 의미화를 통합하는 것은 문학교육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수용미학 및 독자반응비평 그리고 구성주의 및 존재론. , 

적 해석학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여 문학교육에서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새롭게 조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습독자의 체험 의 발생과 ‘ ’
심화가 가장 중요한 교육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미화 결과. 

에 대해서 진정으로 학습자의 다양성이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체험을 중요시, 

한 교육적 결과와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79) 본  

연구에서 구안하고자 하는 심미적 문식성 교육도 이 딜레마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표현과 내용의 연관 즉 표현과 내용을 본질적으로 연결  , 

하는 기제를 심미성으로 보아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의 다양성과 타당성이 ,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 전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 . 

내용 을 텍스트의 의미라고 할 때 다양성과 타당성이 교차하는 지점은 바로 ‘ ’ , 

이 한 편의 작품 단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 

외적 맥락을 도입하여 의미화를 시도하는 관점도 있고 공동체의 해석에 기, 

반하여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 텍. 

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질인 표현 그리고 이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한 , 

감정적 인지적 작업의 과정 및 결과로서의 내용을 미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

시켜 나가면서 그 의미화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심미성 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그것은 예술의 중요한 한 일부분이라는   ‘ ’
점과 표현과 내용의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이라는 점은 심미성 개념의 , 

79)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종원 은 다양성과 타당성 사이의 딜레마가 가 (2019:1-3)
지는 쟁점을 해석의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해석의 다양성을 어떻‘ ’ , ‘
게 구현할 것인지의 두 가지로 분석한 점은 본고에서 구안하고자 하는 교육의 텍’ 
스트 의미화에 시사점을 준다 이에 대해 양정실 정정순 등이 독자. (2012), (2016) 
반응이론에 기반한 문학교육 연구의 의의에 대해 재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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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에 속하는 것들은 주. 

로 지각할 수 있는 차원 또는 비미적 차원에서 제시된 언어로부터 시작하여 , 

감상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일 것이

다 내용에 속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일어난 모든 생각과 느낌 작가가 이 표. , 

현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과 표현으로 인해 완성된 감정과 인식 그리고 이 , 

시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각 . 

이론과 관점에 따라 표현과 내용을 무엇으로 볼지는 달라지지만 그 핵심은 

이 둘이 감상자 안에서 어떤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표현과 내용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내용을 그 표, 

현에서 추동하는 체험이나 표현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든 간

에 이 표현과 내용은 우연한 관계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 

서 연결되는 것이 심미성 개념의 중심적 의미이자 작동 기제이다 표현을 , . 

통해 촉발된 감각에서부터 출발하여 인지적 차원으로 심화되는 깊이를 지닌 

미 의 연속체적 개념이 작품의 의미에 내재적이라고 보는 것은 심미적 문식‘ ’
성의 전제가 된다. 

이 같은 표현과 내용을 학습자가 어떻게 연결지어 작업해 나가는지를 실제   

수행적 차원에서 전경화 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 (foregrounding)’ . 

언급한 감정 인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전경화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전경화는 주의 선택을 통해 전경과 배경을 구별하는 인간의 인지 작용으로 

인지과학에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인간의 배경과 전경 구별의 인지 메커. 

니즘은 인간의 현실적인 시공간에서의 인지 능력이 언어 영역으로 확장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경. “
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이거나 아니면 숨어 있던 것이 전경이 되기 위해 드, 

러난 것 이다” (Stockwell, 2003: 25).

학습자의 시 읽기에 전경 배경의 개념을 적용하면 앞의 정서 처리 과정과   / , 

범주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교육 장면을 설정하여 현실적인 차원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독자의 주의를 끄는 시적 표현이나 시적 자질을 유인자 로 설. , ‘ ’
명할 수 있을 것인데 유인자는 주의를 모으는 기능을 하며 이와 대조적으, , 

로 전경화가 되지 못한 나머지 배경에 대해서는 인지적 방치(van Peer, 

가 이루어진다 김민재 이 유인자는 인지적인 관1992:137-152) ( , 2019b:279). 

점에서 독자의 참여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유발 인자 로 볼 수 , (aff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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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깁슨 의 논의에 따르면 이는 객관적인 존재를 지, (Gibson, 1986:129) , 

니면서도 주관적으로 열린 가능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문학교육의 오래된 , 

주관성 객관성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문학적 행위 유발 - . 

인자 를 논의한 케이브 의 논의를 적(literary affordance) (Cave, 2016:46-62)

용하면 전경화될 수 있는 유인자는 시의 내용이 될 수도 있으며 시적으로 느

껴지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전경화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의 낯설게 하기 의 속성과도 밀접하게   ‘ ’
연관되어 있다 학습자는 평소에 접하지 않는 문체를 접했을 때 주의하게 되. 

며 이때 전경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전경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 . 

습자에게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앞서 감정이 인지적 작업을 통해 긍적으. 

로 평가되어야 심미적 체험이 지속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 

이의 핵심적 요소를 정서의 촉발로 보았다 학습자에게 정서적 체험이 발생. 

하면 이 전경화된 유인자는 학습자에게 인지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된, 

다 한편 이 전경화되는 것은 복수일 수도 있으며 단어부터 시 전체까지 단. , 

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위에 따른 표현 내용의 층위를 만든다 아- . 

래 학습자의 자료는 유치환의 깃발 을 대상으로 하여 심미적 체험의 한 단< > , 

위로서 텍스트의 의미화를 실현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 그날도 나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연필 끝을 씹으며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라는 구절“ ” 을 선생님께서 읊으셨다. 
중략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전에 읽었던 어떤 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 ) , 

㉡불타오르는 오묘한 감정과 표현 자체의 고귀함 멋스러움을 느꼈다, .80)

위 학습자 사례를 통해 표현 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구절 에 대해   ‘ ’ ( )㉠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적 쾌 의 발생을 통해 전경과 배경이 발생하‘ ’ ( )㉡

면서 시 전체가 원근법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하. 

는 전경과 배경은 이항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구분이 지속되는 것이 ,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즉 전경과 배경은 전치가 일어나며. , 

이로 인해 텍스트가 통합된다. 

! 이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은 ㉠ 순정“ ”이고 화자는 그 이상세계에 반드시 도달하, 
고야 말겠다는 강한 ㉡ 이념의 푯대“ ”를 세우고 있으며 그것에 끝내 도달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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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애수 즉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 . ㉢이상을 향한 목표의 좌절을 비유
적으로 표현한 시가 나에게 너무나 ㉣내용적으로 잘 와 닿았던 이유는 후략 ( )

이 학습자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라는 구절을 전경화하는 것에서   “ ”
출발하여 전경과 배경의 전치가 일어나 배경에 있던 요소들을 전경으로 끌어

와 주목하면서 텍스트 단위의 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 , ), ㉠ ㉡

한 보다 깊은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같이 전경과 배경의 전치가 일어. 

나면서 다른 요소들에 집중할 때 의미가 심화되고 더욱 다양한 시적 언어에 ,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감각적 쾌는 애수. ‘ ’, 
좌절감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인지적 작업에 있어서 정서에 대한 긍정‘ ’ , 

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가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전경화를 통해 표현과 내용의 심미적 연결 기제라는 관점을 취하  

면 하나의 텍스트라는 단위로 보았을 때 표현의 범위에 따라 그 내용의 다, 

양성의 정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시 안에서 하나의 구절을 전경화하. 

여 이에 대한 감각을 생성하는 것은 학습자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 

로부터 파생되는 자신의 경험 환기 등은 자유롭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더 많은 구절을 전경화해서 점차 이어 갈수록 그 의미에 있어서 깊이가 , 

확보되어야 하며 정서의 구체화 및 미 개념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여기에서 보다 인지적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표현을 주목하는 일이. 

다 예술 작품의 감상 및 의미화에 있어서 초보자가 형식을 경유하지 않고 . 

곧바로 의미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숙련자는 형식을 경유하여 의미

를 실현하는 특징이 있음을 도출한 연구들81)의 결과를 참조하였을 때 자신, 

이 전경화하지 않은 배경을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최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의

미화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가 문식성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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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교차를 통한 장르적 범주화 3.3.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시 인식과 관련한 심미적 문식성 작용을 범주라는 개  

념을 통해 보고자 한다 앞서 학습자의 시 인식 을 일종의 범주라는 관점에. ‘ ’
서 보고자 하였는데 범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질적 속성을 가진 개체들의 , 

집합으로 인간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접하는 대. 

상들을 구분하면서 범주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 나가기 때문에, 

범주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활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요체“
가 되며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에 있어 중심 , 

과제 가 된다 범주 개념은 시 교육에서 신장하는 것을 목표(Lakoff, 1989:6)” . 

로 하는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지니는데 특히 , 

여기에서는 범주에 관여하는 맥락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과 관련하여 범주를 논할 때 이는 장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학습자  . 

가 머릿속에 어떤 유사한 속성을 지닌 텍스트들을 머릿속에 구성하면 이는 

일종의 장르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장르라는 개념이 맥락에 .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장르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신적 재현 . 

과정이면서도 이 개인적 작업이 사회적 차원의 담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

결 지어 준다 스틴 은 개인 언어 사용자들의 장르에 . (Steen, 2002:281-282)

대한 정신적 재현이 언어의 인지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증명한 연구들을 제시하며 모든 언어 인지 과정은 진공 상태에서는 일어, 

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상황 또는 맥락에 대한 , 

인지적 모델과 기대들이 문학의 경우 장르가 된다고 하였다 김민재( , 

2019b:276). 

이 같이 장르와 연결하였을 때 원형 및 범주화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교  

육적 지점을 지닌다.82) 우선 범주 및 원형은 임시적인 성격을 지니며 유연 , 

하다는 점이다 깁스 는 원형이 일반화된 경험으로 도식화된 정. (Gibbs, 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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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재현이라는 흔히 여겨지던 논의에서 나아가 그것이 역동적이고 창조적, 

으로 구성된 구조물이며 기본적으로 임의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논의를 펼친다 이는 초기 인지시학에서 제안하는 원형 이론의 개. 

요나 적용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학습자는 처음에 개별 시 텍스트를 접.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원형 및 범주화의 틀을 작동시키지만 반대로 

새롭게 접한 텍스트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 

새롭게 장르와 관련하여 원형 및 범주를 형성해갈 수 있다 즉 학습자는 하. , 

나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기존의 추상적이고 원형적인 개념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의미의 유연한 결합을 실행할 수 있다 다음의 , (Gibbs, 1994: 30-31). 

학습자 인터뷰는 범주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 학습자는 자신에게 가장 의. 

미가 있었던 시를 고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를 새로워서 라고 , ‘ ’
하였는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범주에 새로운 사례가 들어옴으로써 학습자, 

의 시 인식이 갱신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연구자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인 시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평소의 시는 어떤데 직설적인 시라고 : . 
생각했나요?
약간 평소에 제가 시작한 시는 약간 좀 감성적이고 감미롭고 약간 표현이 다양하고[C-4]: , , , , 
이런 시였는데 거기 저 시, , 83)는 딱 자기 주장을 말하고 단호하고 단칼이고 이러니까 , , , 
좀 약간 새로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같은 역동성은 맥락의존적이라는 점이다 같은 텍스트를 접  , .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 

화된다 하나의 사회집단은 어떠한 인식 모형을 공유하는데 이는 범주화의 . , 

패턴을 변화시킨다 이 같이 범주화의 패턴이 달라지는 이유는 배경적인 요. 

인도 있지만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해나 목적에 따라 일어나기도 한, 

다 따라서 시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 목표를 제공하는(Stockwell, 2002:67). 

가에 따라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 또는 하나의 시적 표현 단위를 어떻게 범주

화하고 해석하는지를 달라지게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문학 . 

용어 중 담화 공동체 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담화 (discourse communities) , 

공동체는 해석 공동체와도 관련 있는 개념으로 언어와 텍스트의 사용과 관련

지어 정의되는 집단이며 유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학습자는 공시적으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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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시를 읽기도 하며 학교 밖에서 시를 접하기도 한다 또한 어릴 때 , . 

읽었던 시를 이후에 다시 접하기도 한다 이때 학습자는 모두 다른 공동체에 . 

속해 있으므로 이때 학습자가 적용하거나 만들어나갈 장르적 범주는 각각의 , 

공동체가 지닌 사회적 인지적 문화 모형이 결정하게 된다, .

학습자는 시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시 인식 중심의 심미성   

작용에 기여하는 인지적 기제로서의 범주를 정교화해 나간다 시 읽기에서 범. 

주화가 독자에게 가장 의미를 지니는 것은 독자가 어떤 경험에 대해 시라는 , 

장르를 통해 심미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비문학 텍스트를 읽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포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추상화나 범주화에 대해서 인식하. 

고 이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교육적인 시사점이다 즉 범주화에 대해 선. 

택적인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식성 향상과 관련한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택적 실행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 

나는 시 텍스트에 따라서 학습자가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해 범주화를 할 수 있

다는 것이며 또한 반대로는 학습자의 범주화 방식에 따라 시적 표현에서 포, 

착되는 정서적 미적 자질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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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양상 . Ⅲ

학습자 양상 분석을 통한 이론 생성 과정 1. 

잠정적 구도로서의 개념 및 이론  1.1.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구도 및  내용   

체계를 중간 범위의 차원에서 이론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습자 자료에 근. 

거한 실증적인 이론의 생성을 도모하는 구성주의 근거이론(constructive 

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 생성에 있어서는 자료가 grounded theory) . 

이론의 기반을 형성하며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의 중심적 개념이 도출된다. 

한편 근거이론은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이론 생성을 추구하면서도 연구자가 , 

지니고 있는 학문적인 가정 및 관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념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석을 위한   

발판이 되므로 이론적 민감성을 지닌다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며 연속적으. 

로 이어진 분석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할수록 범주는 더욱 응, 

축되며 보다 이론적으로 바뀌어 간다 분석 결과 도출된 범주와 이 범주들 . 

간의 관계는 연구하려는 현상을 다룰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에서 직접 추상의 수준을 구축하고 출현하는 분석 범, 

주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한다 그 결과 연구자. 

의 작업은 조사된 경험을 추상적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

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범주화의 토대가 되는 핵심 용어는 민감화하는 개념  ‘
으로서 자료 및 이론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sensitizing concept)’

자료 분석의 잠정적 구도를 형성한다(Bowen, 2006 Van den Hoonard, 1997). 

민감화하는 개념 이란 자료를 수집하는 토대를 만들고 귀납적으로 이론을 ‘ ’ , 

생성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 거점을 만들어 주는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 

는 학습자의 시 인식 이라는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성격의 개념에 근거하여 ‘ ’ , 

심미적 문식성 교육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이 도, 

출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개념 및 구도를 설정하며 이론을 생성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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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생성을 위한 잠정적 구도의 변화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에 따라 최초의 핵심 용어는 시적 표현 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 ’ , 

용어를 통해 학습자가 세계에 대한 앎을 형성함에 있어 시적인 방식으로 세

계를 인식하고 표현한다는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84) 그러나 시적 표현 ‘ ’
이라는 용어는 표현된 결과물로서의 언어를 지칭하는 것인지 표현 행위를 언

급하는 것인지 모호함을 지니며 표현이 시적 문학적인 측면에서 창작에 가, ·

까운 행위인 것인지 시적으로 감수한 사고방식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

한다는 것인지의 지점 역시 불분명하여 학습자의 실제적인 행위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교육적 차원의 난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표현 행위 보다는 표현 . ‘ ’ ‘
결과물 즉 시 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시적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이’, ‘ ’ ‘ ’ 
해 표현으로 보고자 하는 현상을 초점화하여 학습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85). 

이후 시적 언어 개념을 도입하여 시적 표현의 결과물로서의 언어 즉 시   ‘ ’ ,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되 시적인 속성을 지니는 언어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시 

텍스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심미성과 관련한 개념에서 문식. 

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언어적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편 시적 . ‘
언어 라는 잠정적 개념의 의미적 불분명함과 문학이론에서 다양한 용법으로 ’
쓰이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지닌 채로 유동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었다.86) 

학습자 자료 분석의 결과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의 시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

84) 심미적 교육의 관점에서 시적 표현 개념을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한 내용은 김 ‘ ’ 
민재 를 참조할 수 있다(2017) . 

85) 결과물로서의 시적 표현 의 용어 사용은 김민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2019b) . 
시적 표현 은 향후 설정되는 개념인 시적 언어 와 유사한 관점 및 역할을 지니나‘ ’ ‘ ’ , 
도입 이론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시적 언어 개념은 보다 . 

86) 일례로 이 단계에서 자료 분석을 위해 형성한 잠정적 구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심미성 중심의 시적 언어 개념 구성 양상의 잠정적 구도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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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칭하는 시 인식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 . 

학습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시에 생각은 장르  

적 인식 즉 표현과 내용에 대한 조건을 규정짓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 

이때 일어나는 체험은 바로 심미적인 체험 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됨을 확‘ ’
인하였다 이에 문학교육에서 본질적인 속성 및 목표로 다루는 심미성 개념. ‘ ’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87)  

이론적 토대를 정립함에 있어서 심미성과 관련한 용어는 학문적 용어에 근거

하였다 최초에는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 을 관찰하고 체험을 이루는 요소들. ‘ ’
과 그 기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심. 

미성은 체험 자체의 차별성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을 무엇이라고 명명

하고 나아가 다양한 텍스트를 아름다운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의 개념으, 

로 보아 심미성 으로 잠정적인 개념을 설정한 후 최종적으로 국어교육 및 ‘ ’ , 

문학교육의 교육적 관점에 따라 문식성 이론을 도입하였다 이후 문학교육‘ ’ . 

의 문식성 논의와 예술교육의 문식성 논의 각 교과 영역의 심미적 교육 문, 

식성 논의를 문식성을 관찰하고 양상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삼았다 심미성 , . 

개념은 학습자의 시 에 대한 생각에 대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도입하게 된 ‘ ’
개념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보다 아름다움 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이 부상  ‘ ’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아름다움 심미성 등에 대해 . , ‘ ’, ‘ ’ 
조사하는 동시에 미학 이론에서 다루는 미 개념의 실체를 탐구하여 문학교‘ ’ 
육 이론 및 실제와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를 추상화하는 것이 .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관찰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학습자 행위로 나타나

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88) 또한 시의 예술적인 측면 못지않게 일상적 차 

원의 언어적 이해 표현 능력이 개입함을 분석하게 되어 심미적 이해 능력· ‘ ’
이라는 개념을 심미적 문식성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예술 교‘ ’ , 

과 분야에서 추구하는 문식성과 구분하면서도 몇 가지 특성을 받아들이며 국

어교육 내의 영역으로서 문학교육에서 신장시키고자 하는 문학 문식성 개념

과 보다 밀접하게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시 . ‘

87) 인지심리학과 심미적 체험의 연결을 시도한 논의는 김민재 에서 확인할  (2019a)
수 있다.

88) 이 단계에서 심미성 관점에서 학습자의 양상을 재분석한 결과 시적 언어 라는  ‘ ’
개념보다는 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개념과 속성 이라는 의미로서의 학습자의 ‘ ’ ‘
시에 대한 인식 줄여서 시 인식 으로 보다 일상적 용법의 언어로 수정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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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과 심미적 문식성 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가운데에 미 개념이 ’ ‘ ’ , ‘ ’ 
다양한 층위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되며 학습자의 이해 표현 능력과 상·

호작용함을 그 이론의 내용으로 도출하게 되었다. 

이론적 표집을 통한 지속적 비교 1.2. 

근거이론 방법의 특징은 이론적 표집 이다 이론적   (theoretical sampling) . 

표집은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 

하여 다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도 총 다섯 차례에 걸친 .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세 차례의 예비 실험에 걸쳐 학습자들이 언어 예술. 

로서 시 양식을 읽어 내는 데에는 머릿속에 형성된 시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

을 도출하여 이 같은 시 인식에 대한 조사와 이것이 실제 시 텍스트 읽기의 ,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양상을 본 실험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중. , 

학교 학습자와 고등학교 학습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학습자들이 개별 문항에 대한 교사의 안내에 따라 답을 조정하는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평소 생각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의 

지문을 평이한 언어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이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89) 학습자들이 수행한 조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표 본 실험 조사지의 서술형 및 활동 지시 문항  < 9> 

89) 실제로 인터뷰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미성 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습자들이 대 ‘ ’
부분이었으며 아름다움 에 질문했을 때에도 답변을 어려워하는 양상을 보였다, ‘ ’ .

구분 문항 내용

부I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 작품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가장 의[I-1] ? 
미가 있거나 흥미로웠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을 쓰, 
고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만약 기억에 남는 시가 없다면 그 이유를 . 
적어 주세요. 
시 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I-2] ‘ ’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부Ⅱ

단계 아래의 두 시 중 하나를 읽으면서 즉시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1 ] , 
시 위에 적어 주세요. ([ -1])Ⅱ

단계[2 ] ([ -2])Ⅱ
! 자신이 선택한 시를 읽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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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총 부로 나뉘었는데 부는 시 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문항이다  3 I ‘ ’ . 

학습자들의 시 개념의 범주와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두 문항을 제시하

였다 문항은 조사의 첫 문항으로 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환기하. [I-1] 

고 학습자에게 의의를 가지기 위한 시 텍스트의 사례가 어떻게 시 개념에 , 

범주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설계하였다 문항은 학습자가 시라는 . [I-2] 

개념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질문하였는데 평소 인, 

식을 응답할 수 있도록 표현과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질문하였다 문. [ -3] Ⅲ

항은 학습자의 범주의 생산성 및 외연과 함께 타 예술 장르의 문식성을 활성

화시켰을 때 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이다 문항은 학습자의 범주를 조정하고 시 개념의 정의 및 이론화를 . [ -4] Ⅲ

추동하고 실제 시 읽기의 수행 양상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 필요성, 

과 목적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부는 수행 측면의 조사로 윤동주의 자화상 과 이상의 거울 을 제시하  < > < >Ⅱ

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두 작품을 . 

제시하여 선택하게 것은 수행 측면에서 관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 ’
악하기 위한 것이며 비슷한 내용으로 묶일 수 있지만 표현적 측면이나 전, , 

반적인 미적 속성의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또한 부에서는 학습자의 인식 및 수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 , Ⅲ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문항씩 두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리커트 5

점 척도로 시행하였다 은 학습자가 부에서 수행한 시 감상 활동을 5 . [ -1]Ⅲ Ⅱ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메타인지적 작업을 요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는 학습자의 기존의 문학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된 시 읽기에 대한 , [ -2]Ⅲ

에 표시를 해주세요. 
!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았을 경우에는 읽은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주세요.
단계[3 ] 자신이 선택한 시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3])Ⅱ

부 Ⅲ

[ -3] Ⅲ 시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장르를 적고 그 이유에 대해 써 주세요, . 
[ -4] Ⅲ 시는 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시 또는 시의 언어가 나에게 어떤 ?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작성해 주세요 만약 시를 . 
읽어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써 주세요. 

▶ 활동에 대한 소감 및 의견을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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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및 시에 대한 개념 범주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본 실험 조사지의 리커트 점척도형 인식조사 문항< 10> 5

근거이론방법에서 코딩은 어느 영역에서 자료가 필요하거나 부족한지를 알  

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자가 코딩을 하면서 자신의 자료가 가지고 . 

있는 틈새 또는 구멍을 알아내는 것 역시 분석 과정의 한 부분이다.90) 따라 

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범주의 개발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연구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면담 대상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중학교 학습자군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어 성적과   C , 

함께 문학의 향유 태도가 비교적 형성되어 있는 학습자 국어 과목 성(C-34), 

적은 보통이나 시의 심미적 이해를 비교적 잘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

90) 차마즈 는 이에 대해 해석되어야 할 공백이 있는 자료 를  (Charmaz, 2006:112) “ ”
발견하는 일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추가 자료 수집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준화된 면접을 수행하는 설문조사 연구자도 응답자와 . 
면접을 하면서 자신의 질문이 의미 있는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량적 연구자는 문제가 있어도 동일한 측정 도구를 고수. 
해야 하지만 질적 연구자는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구분 문항 내용

-1 Ⅲ

시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구절은 일상적인 언어에 비해서 느낌이 강했다[1-1] . 
시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나 구절은 시 작품 내의 다른 단어나 구절에 비하여 느낌[1-2] 
이 강했다. 
시를 읽어 나갈 때에 비하여 이후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를 새롭게 읽게 되었다[1-3] , . 
내가 작성한 감상문은 시에 표현되어 있는 언어나 형식과 나의 감정과 생각이 잘 연결되어 [1-4] 
있는  편이다.
내가 작성한 감상문에는 학교에서 문학이나 시에 대해 배운 내용이 잘 담겨 있는 편이다[1-5] . 

-2Ⅲ

나는 평소에 시 작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읽는 편이다[2-1] .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시를 배울 때 즐겁게 시를 읽는 편이다[2-2] . 
나는 평소에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2-3] . 
시는 다른 예술과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2-4] .
시는 일상적이고 비문학적인 언어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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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학교에서 국어 과목으로서의 시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C-4), 

나는 학습자 전반적으로 시 읽기 활동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학습자(C-33), 

로 이들의 시 인식에서 드러나는 표현과 내용에 대한 정의와 이 둘의 (C-8) , 

관계 설정 양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군 학습자는 비교적 우수한 시 향유자 및 감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학  A, B

습자로 선정 하였으며 성별 및 선정 시 텍스트를 기준으로 두 명(A-7, B-4) , 

을 선정하였다 차 예비실험. 3 91)의 대상이었던 학습자군인 군의 학습자들은 M

이론화가 잘 되어 있는 학습자 와 보통 수준인 학습자 시에 대한 (M-1) (M-2), 

개념과 실제 활동 평소 인식이 분리되어 있는 학습자 로 선정하였다, (M-3) . 

또한 이 세 명은 각자 좋아하는 예술 장르가 뚜렷한 학습자로 노래 장르에 

근거하여 시를 이해하는 학습자 뮤지컬 및 공연 예술 드라마 및 (M-1), (M-2), 

영상 매체 에 흥미를 느끼는 학습자로 타 예술 장르의 문식성이 발달한 (M-3) , 

점 역시 선정의 이유가 되었다.92)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수행의 기저의 조건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학습자들이 처한 맥락 이들의 일상적 교육적 반응 그 결과와의 상호 , / ,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차 . 1

본 실험 때와 다른 점은 심미성 또는 아름다움 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 ’
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 분석을 통해 떠오른 쟁점이. 

다 학습자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에 대한 생각 즉 미의식 은 본 . ‘ ’ , ‘ ’
자료들을 이론적으로 범주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 답변 및 . 

평소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 기저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여 최종적으

로 자료들을 범주화하였다. 

91) 차 예비실험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자들의 양상 3
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활동지 수행 양상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 대해 , 
연구자가 관찰한 바를 근거로 면담 대상을 선정하였다. 

92) 차 예비실험 참여자 중 인터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년도 함께 고려하였 3
다 인터뷰 수행 일시를 기준으로 학습자는 고등학교 학년 그리. [A-7], [B-4] 3 , 
고 군 학습자는 모두 중학교 학년이었다 따라서 학습자는 고C 3 . [M-1], [M-2] 
등학교 학년 학습자로 선정하였으며 학습자는 군 학습자와 같은 학2 , [M-3] A, B
년인 고등학교 학년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수행 일시를 기준으로 3 . 
하여 인터뷰 대상의 학년 정보를 정리하면 중학교 학년 명 고등학교 학년 3 4 , 2 2
명 고등학교 학년 명이다,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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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및 범주 도출 절차1.3. 

본 연구는 크게 일차 코딩 이차 코딩 이론적 범주화  - - 93)의 틀을 거쳐 자료를 

계화하였다 코딩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발견될 때 이전 단계로 돌아. 

가 재코딩하는 가역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초기 코딩은 자료 분석의 첫 단계로 연구자는 자료를 통해 어떠한 이론적 가  , 

능성도 탐색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코딩해야 한다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면서 . 

연구 참여자가 문제라고 여기는 지점들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처리, 

하게 된다 초기 코딩은 자료 위주의 코딩으로 기존의 범주를 자료에 적용하기. , 

보다는 자료의 각 단락에서 행위를 발견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즉 . 

행위를 반영할 수 있는 단어로 코딩해야 한다 이러한 코딩 방법은 필수적인 부. 

석 작업을 하기 이전에 현존 이론을 채택하거나 개념적 비약으로 건너뛰려는 경

향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의 코드는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언. 

어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코딩의 형태에 있어서는 동명사 형태의 코딩 방법이 초기 코딩 단계  

에서의 과정을 추적하고 자료에 밀착하는 데 유용하다는 글레이저(Glazer, 

에서 재인용 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동명1978; Charmaz, 2006:124 ) . 

사를 통해 행위와 그 연속성에 대해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 

참여자의 유동성을 보존하고 연구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을 바라보게 해 

준다 이 단계에서 초기 코드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표 자료 분석을 위한 일차 코드 예시< 11> 

 

93)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차마즈 의 코딩 방법에 따라 초기 코딩  (Charmaz, 2006) – 
초점 코딩 이론적 코딩의 틀을 따랐으나 일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 , – 
있어 버크스와 밀스 을 참조하여 사용한 일차 코딩 이차 코(Birks & Mills, 2011) , 
딩 이론적 범주화라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 

띄어쓰기가 없음에 주목함 끊어 읽기 인상적인 구절에 시각적인 표시하기 질문해 나가면서 자기, , , 
언어화 하기 완결된 문장이 아닌 구절의 나열로 감상 표현하기 텍스트 의미화 포기 강도로 감각, , , 
을 표현하기 것 같다 의 표현으로 추측하기 언어적 차원에서의 이해의 포기 시 개념을 책 또, ‘~ ’ , , ‘ ’ 
는 글 로 치환하여 이해하기 기존의 시 관념에서의 탈피 시를 학교나 학원 수업에 접하는 것으로 ‘ ’ , , 
이해하기 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시의 형식적 요소에 주목 부정적 감정의 승화 암기에 대해 , , , , 
부담감 느낌 시에 대해서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음 학교 시와 일상 시를 다른 장르로 받아들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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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코딩은 코딩의 두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의 코딩에 비해 보다 지  , 

시적이고 선택적이고 개념적인 코딩이다 초기에 수행한 줄별 코딩을 통해 . 

몇 가지 강력한 가설로서의 분석 방향을 수립한 후 보다 많은 분절을 종합하

고 설명하기 위해 차 코딩을 시작한다 차 코딩은 초기 코드가 분석적인 2 . 2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며(Charmaz, 2006:129), 

더 수집해야 할 자료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연구자는 코딩과 자료를 서로 .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단계에서는 사건 상호작용 관점이 이전에는 , · ·

생각하지 않았던 분석적 범위로 쓰이기 시작한다 차 코딩을 통해 연구자는 . 2

연구 주제에 대한 선입견을 확인할 수 있다 차 코딩은 이론적 표집에 따라 . 2

여러 번 반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코드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 

같다 이때 차 초점 코드는 이원화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 적용. 2

하였는데 두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 

다 학습자의 시 인식 심미적 문식성 실제 행위를 결합하기 위해 같은 내. , , 

용에도 코드를 이중적으로 부여한 후 합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표 자료 분석을 위한 이차 코드< 12> 

마지막으로 이론적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를 도출하고 하위 범주 간 관계를   

맺어 구도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행위 이면에 있는 조건이나 . 

상호작용 결과를 도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94) 최종 범주로는 심미성과 관 

련한 학습자의 시 인식이 표현 내용 그리고 표현과 내용의 연관 기제 로 ‘ ’, ‘ ’, ‘ ’

94) 차마즈는 초점 코딩과 이론적 코딩 사이에 축 코딩의 단계를 둘 수 있음을 제시하 
며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축 코딩에 있어서 도식에 포함하는 세 가지 요소 조건“ ① 

연구 현상의 구조를 형성하는 상황 또는 환경 행위상호작용(conditions): , /② 
쟁점 사건 문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또는 전략적인 (action/interaction): , , 

반응 결과 행위와 상호작용의 산물 를 제(consequences): )(Charmaz, 2006:134)”③ 
시하였는데 이 요소들을 본 연구의 코딩에 참고하였다, . 

! 전경화 방치 전경 배경의 통합 거시 구조 미시적 표현 인식 경계 작업 범주화 느린 범주화, , - , / , , , 
분산의 지속 빠른 범주화 수렴 선범주적 정보 유인자 장르 장르 기대 장르 ( ), ( ), , , ( (expectation), 
도식 정서 자질 강도로서의 정서 분위기 감지 세계 구성 일탈 프레임 독자 요인의 맥락), , , , , , , 
화 텍스트 요인의 개별화 텍스트의 표층 심층 , , /

! 심미적 관심 선범주적 정보 미적 속성 미적 구조 예술의 소통 맥락 텍스트 맥락 내 이해, , , , , , 
체험의 발생 표현과 내용의 본질적 연결 표현과 내용의 우연에 의한 연결 관습적 반응표현, , , 
과 내용의 분리 시 형식에 대한 판단 목적에 따른 이론화 즐거움의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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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네 가지 차원인 심미적 체험 미적 속성 미적 구조 예술적 , ‘ ’, ‘ ’, ‘ ’, ‘
패턴 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발견하여 이론화하였다 즉 학습자의 심’ . 

미적 문식성은 시 인식을 중시으로 하여 표현 과 내용 에 대한 규정 그리고 ‘ ’ ‘ ’
이 둘 사이를 연결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

라서 네 가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이 교차가 시 인식과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이라는 구도를 생성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작용 양상< 4> 

학습자의 시 인식은 하나의 텍스트를 시로서 인식하게 만들고 감각 감지  , 

와 언어 이해가 일어나면 심미적 체험은 시작된다 전경화된 시어 미적 속. ‘ ’, ‘
성 미적 구조 시적 양식 은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범위가 넓’, ‘ ’, ‘ ’ , 

어질수록 학습자의 의미화 역시 심화된다 이 의미화는 정서를 인지가 포섭.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미 와 관련해서는 정서에 대한 인지의 긍. , ‘ ’
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발견했는데 신경미학 등의 연구에서 이 같, 

은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라서 감수성 발현 정서 구체화 텍스트 . ‘ ’, ‘ ’, ‘
의미 일관화 패턴 인식 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한 편의 텍’, ‘ ’ . 

스트를 의미화한 학습자는 미적 판단 등의 작업을 통해 미의식을 형성하고, 

이것이 시 인식에 다시 이론화 의 형태로 축적된다 즉 시 인식과 심미적 ‘ ’ . , 

문식성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의 의미 있는 시 텍스트 체험은 시라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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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적 범주를 정교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는 일상적 맥락의 더 많은 현상들, 

을 시로서 그리고 심미적으로 읽어 나가게 한다, .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양상 2. 

이 절에서는 실제 학습자의 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심미적 문식성 작용  

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양상은 한 편의 시 텍스트를 단위로 하는 심미적 체. 

험을 단계적인 속성을 지닌 국면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즉 학습자의 양상은 . 

수행의 차원을 중심으로 인식의 차원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기본적 틀로 하

여 제시하였다 네 가지의 양상은 단계적인 속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각 범주. 

의 양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가장 상위의 인지적 작업을 요하는 , 

마지막 단계는 시 텍스트를 접했을 때 처음 발생하는 지각적 수동적 단계의 ·

체험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는 순환적 구조를 지닌다 한편 기술 방식에 있어. 

서 학습자 내의 양상별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수행적 측면에서 다른 단

계의 양상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도 기술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시 인식이 . 

각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심미적 문식성이 각 차원, 

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보인 다른 차원에서

의 양상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인지적 기제로서의 시 인식은 수행. 

의 차원별로 그 발현 양상이 다르며 이들 간 연관 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심미적 문식성 역시 한 학습자 내에서 단계별로 구체적 양상 및 그 수

준이 달라진다 정서적 촉발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의 의미화에는 .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며 미적 속성을 잘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 , 

조건인 심미적 체험이 배제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양상에 해당되는 . 

국면을 중심적으로 기술하되 그 영향 요인을 추적하거나 이면의 작용을 탐구

하기 위해 연결되는 다른 국면의 양상도 연결지어 부연하는 방식으로 기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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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의 감각적 표상을 통한 체험의 발생2.1. 

이 단계는 학습자의 기본적인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로서의 시   ,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체험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 

체험의 발생 여부이다 발생 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체험이 학습자가 자발. ‘ ’
적으로 추동하거나 텍스트의 조재로부터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아니, 

라 텍스트와 독자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관

점95)이 담겨 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서의 체험은 학습자가 . 

자신의 모호한 감정을 감각으로서 감지하는 방식으로 알아차리게 된다 즉 . 

감정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게 되

는 것 즉 감정이 있고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체험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 . 

촉발되는 정서는 수동적이고 비지향적인 것으로 그 존재 여부를 알게 되는 , 

방식으로 감상자에게 느껴진다 또한 이 정서는 아직 구분되거나 식별되는 . 

등의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아 강도의 형태로 느껴진다 즉 감상자에게 . 

있어 시 텍스트에 대한 체험의 발생 여부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

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체험 발생의 조건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심미적 체험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는 시를 인식할 때 그 표현을 일상 

적인 언어 차원에서 인식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고 물리적으로 지, 

각 가능한 형식에 집중한다 한편 내용의 경우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전경화. , 

된 자질에 의해 촉발된 감각이나 감정으로 인식한다. 

일상적 차원의 언어 및 지각된 형식   (1) 

ㄱ 일상적 소통 차원의 언어  . 

95) 이는 로젠블랫 이 시 텍스트와 독자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Rosenblatt, 1978)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이라고 본 관점과 상통한다 다‘ (event)’ . 
만 로젠블랫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에서 독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독자
가 자신의 경험 자원을 이끌어 와서 경험을 생성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 ’
는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체험이 발생
했다는 수동적인 성격 그리고 그것을 모호하게 인식하는 감지의 차원에서 첫 번, 
째 국면 및 단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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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감상자에게 표현은 일상적 차원의 언어이자 물질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식이 된다 심미적 체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적인 차원. , 

즉 비문학적인 차원에서의 언어 이해가 학습자에게 일어나야 한다 이는 회. 

화의 감상에 있어서 어떤 미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형태나 색깔을 구분

하는 작업 즉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 ?’ . 

일상적 소통의 차원에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① 

예술로서의 시의 매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기본적인 문식성을 바탕

으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조건적 측면 자발적 이해가 가능하기 , ② 

때문에 외부의 개입 없이 학습자 스스로의 감정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 ③ 

일상적인 차원의 언어 이해에 근거하여 이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체험을 추

동하고 의미화할 수 있다는 것 즉 심미적 이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 

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시 텍스트가 언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 

인지적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이해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는 데에서 오는 조

건이다 시가 언어 예술이라는 이유로 일상적 차원에서의 언어 이해가 일어. 

나야 된다고 하는 점은 당연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사실은 학습자, 

가 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즉 학습자는 . , 

시를 문자만 공유하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지닌 언어로 이해하지 않으며 기, 

본적인 언어적 의미가 소통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미. ‘
적 문식성 이라고 칭함에 있어서 이 첫 번째 현상은 문식성 이라는 단어에 좀 ’ ‘ ’
더 근접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심미적 차원에서 시의 표현이 일. 

상 언어의 규칙을 벗어났다는 점을 탐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학습자가 시를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칭하는 현상에는 여러   ‘ ’
차원이 존재한다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미적 체험은 감정에 대한 인. Ⅱ

지적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지속된다 이 단계는 단순. 

히 학습자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시의 언어를 이해했는지 즉 언어를 예술의 , 

질료 차원에서 이해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단 어느 정도 라는 말에서도 . ‘ ’
알 수 있듯이 일상적 언어와는 그 이해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상적 . 

차원의 언어에서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집

중하는 반면 시 읽기에서는 텍스트 내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 즉 표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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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언어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학습자는 시 텍

스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96) 아래는 학습자들이 일상적 소통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 텍스트를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고 있

어 이 같은 체험 조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인터뷰 내용이다, . 

약간 이해 안 가는 시[C-4]: . … ㉠어려운 말을 섞으면 이해가 안 가요.
연구자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

네 약간 그게 안 가요[C-4]: . . ㉡약간 시를 보면요 저는 약간 이미지 를 그리거? 
든요 중략 이해가 안 가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애초에 그래. ( ) , . 
서 약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학습자는 국어 과목의 학업적 성취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신을 [C-4] 

시를 즐길 수 있는 감상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학년군의 다른 학습자들, 

보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시를 잘 이해하고 감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

이다 또한 이 학습자는 평소에 시 또는 시와 유사한 글을 창작한다고 밝혔. 

다 즉 이 학습자는 어느 정도 시에 대한 장르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창. , 

작 측면에서는 시를 향유하고 있는 학습자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대. [C-4] 

부분의 시에 대해서 자신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고 답하였는데 그 선행 , 

조건으로 시 내용이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이해를 가능하. 

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휘가 적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 .㉠ 97)

선생님이 그 시집[M-1]: 98)을 추천해 주셔 가지고 읽게 됐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게 도저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게 . 
㉣비유법이나 표현법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걸 전혀 모르겠었어요.

학습자 역시 애초에 어떠한 의미 있는 체험도 발생하지 않은 시에   [M-1] 

96) 대체로 이해가 간다면 오히려 소수의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에 대
해서 심미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해가 가. 
지 않는 언어의 비율이 너무 높다면 탐구의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해
당 텍스트는 근접발달영역을 넘어서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인다.

97) 또한 이것이 이미지를 그리는 시적인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한 점 은 언 ‘ ’ ( )㉡
어 이해가 심미적 체험과 연결됨을 보여 준다.

98) 해당 시집은 박준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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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이야기하며 해석 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 해석이 예술로서‘ ’ ( ), ㉢

의 시 텍스트의 자질을 변별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 소통 차원 또는 표면적 , 

의미 이해라는 점 을 분명히 하였다 즉 매체로서의 일상적 차원의 언어 ( ) . , ㉣

이해는 예술적 언어 이해의 기반이 된다 보다 언어적 이해에 명확하게 실패. 

한 학습자들의 예시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는 학습자들이 이상의 거울 텍. < > 

스트 위에 적은 감상이다. 

! 솔직히 이 시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C-61- -1] Ⅱ
! 거울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C-51- -1] Ⅱ
! 아 모르겠다. [C-105- -1]Ⅱ 99)

위의 학습자들은 문항 즉 시에 대한 감상을 적는 문항에 응답하지   [ -3] Ⅱ

않았다.100) 즉 이 학습자들에게는 심미적 체험 발생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학습자들은 조사의 첫 번째 문항인 기억에 남거나 의. , ‘
미 있는 시 에 대해 없다 라고 응답하여 시에 대해 의미 있는 체험을 바탕으’ ‘ ’
로 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들이다 이 중 두 학습자들의 다른 .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습자의 응답 중 . [C-61] 

주목할 만한 답변들은 다음과 같다.

! 없다 학교 국어시간에 시를 배우긴 하지만 . ㉠자세하게 머릿속에 남을 만한 임
팩트가 있는 시가 아직까진 나오진 않은 것 같다. [C-61-I-1] 

! 노래 등등 왜냐하면 노래와 시는 (k-pop ) ㉡둘 다 솔직히 뭘 전하고 싶은지 뚜
렷하지 않은 것 같다. [C-61- -4] Ⅲ

! 시는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 ㉢시가 뭘 전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시가 국어시간에 나오면 시험 범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C-61- -4] Ⅲ

학습자는 의미 있는 시 체험을 자세하게 머릿속에 남는 임팩트 있  [C-61] ‘
는 시 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가 ’ ,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의미 있는 시 체험을 ‘ ’ ( ). ㉠

99) 군 중학교 학습자의 자료 중 학습자 기호 번 이후부터는 번 통상적 C 86 (86-108 ) 
인 실험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응답 자료 로 분류될 정도로 응답 내용이 매우 ‘ ’
불성실하거나 문항과 관계없는 답변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자료의 세부 .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시 읽기의 어려움 또는 시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고 생각되어 함께 분석하였다. 

100) 이 같이 텍스트에 모르겠다는 생각을 적은 학습자들 중 상당수가 시 감상 문항 
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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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 ’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유사한 장르에 대. 

해 응답한 내용인데 보통 노래 를 시와 유사한 장르로 답하는 경우 학습자, ‘ ’
들은 노래 가사에 중점을 두어 시의 서정성이나 형식적 특징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학습자는 시와 노래의 공통점을 뭘 전하고 싶은지 . ‘
뚜렷하지 않음 이라고 들고 있어 유사한 양식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 , 

부정적인 의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

이러한 시 인식에 기반하여 이 학습자는 시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유로 의 내용과 유사한 취지에서 시가 자신에, ㉠ ㉡

게 의미 없음 을 근거로 들며 여기에 더하여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어떤 ( )㉢

예술적 영역의 차원을 벗어나 일상적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이 학습자는 의미 있는 시 체험 부재와 부정적 인식 강화로 시 [C-61] 

텍스트를 접했을 때 이해를 포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은 학습. [C-51] 

자의 응답 양상이다.

! ㉠기억할 만한 단락이 없어서.. ㉡또 이해하기 어렵다. [C-51-I-1] 
! 시란 일상이나 창작을 하여 ㉢책과 다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짧은 글 

[C-51-I-2] 
! 깊은 뜻이 들어가면 시에 잘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글이 너무 어려워져

서 힘들다. [C-51- -3] Ⅲ

학습자 역시 의미 있는 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는데   [C-51]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기억할 만한 시가 없어서 라고 하며 시가 자신[C-61] ‘ ’
에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시 텍스트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 ). ㉠

러나 동시에 이 학습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어 감상자 요‘ ’
인 즉 자신의 이해 역량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학습, ( ). ㉡

자는 유사한 장르를 묻는 답변에 문항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시 장르의 특

성을 적었는데 시 장르가 깊은 뜻 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 ‘ ’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여 이 학습자는 어느 정도의 시 읽( ), ㉣

기의 목표의식은 있으나 자신의 특성과 능력 차원에서 시 이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1) 한편 시의 정의와 특징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에 , 

101) 학습자는 시 읽기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C-51] [ -4]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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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는 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시 라는 개념을 [C-51] ‘ ’ ( ), ‘ ’㉢ ① 

책 또는 글 로 대치 책 과 시 를 같은 층위에 놓고 유사한 장르로 인‘ ’ ‘ ’ , ‘ ’ ‘ ’② 

식 책 을 시 의 유개념으로 인식하는 양상은 중학교 학습자인 군에서만 , ‘ ’ ‘ ’ C③ 

두드러지는 양상102)이다.103) 

! 일단 어렵다 시를 쓴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 또 습관적으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자화상... [C-74- -3( )] Ⅱ

연구자 그럼 만약에 시가 개 나온다고 하면 그중에 몇 개가 이해 가 되나요: 10 ? 
한 개 개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C-4]: 7 , 8 , 제가 요즘 책을 안 읽어서 한 개 5
정도?   

학습자 역시 시의 표면적 의미 이해에 실패하여 감상문을 적지 않  [C-74] 

았는데 위의 내용은 자화상 텍스트 위에 감상을 적은 내용이다 이해하지 , < > . 

못하는 이유를 자신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라고 답한 부분에서 시 텍스트‘ ’ , 

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일상적인 언어 능력이 중요하게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와의 인터뷰 내용 중 책 읽기 와 시 텍스트의 이해 정도를 연관시. [C-4] ‘ ’
킨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학습자는 이해가 된다면 어느 정도 . [C-4] 

느끼고 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고 답변한 학습자로 언어적 이해의 정도가 , 

심미적 체험의 조건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두 학습자의 . 

응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에 관심이 없다 걍 . 책을 잘 안 읽는다. [C-103-I-1]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아서입니다. [C-108-I-1] 

위 두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습자로 두 학습자 모두   , 

자신을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유사한 장르를 묻는 . 

응답에 책 또는 글 이라고 응답한 학습자의 답변이다 이 학습자들은 책‘ ’ ‘ ’ . ‘ ’, 
글 과 시 를 같은 층위의 개념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 ‘ ’ . 

책 글 을 하나의 장르 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등학교 학습자 군‘ ’, ‘ ’ ‘ ’ (A, B )

102) 시란 한 글이다 와 같이 글이지만 그 특성을 규정하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 ~ ’ . 
한편 한 글로 규정하는 경우도 중학교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의 비율이 ‘~ ’
높았다. 

103) 학습자의 경우 답변 내용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에 가까운 양상을  [C-51] ②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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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양상으로 개념 또는 범주 인식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 

나타내는 지점이다 이 두 학습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 이유에 대해서 . 

그냥 이라고 답하며 근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

! 책 책은 시와 읽는 것도 비슷하고 그냥 시를 하면 책이 떠오른다, . [C-52- -3] Ⅲ
! 시는 글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냥 그렇게 보여서. . [C-90- -3]Ⅲ

이 같이 책 글 과 시 개념의 대치 같은 층위의 유사성 인식 예술  ‘ ’, ‘ ’ , , ‘ ’, 
문학 이 아닌 책 글 을 시 개념의 유개념으로 인식하는 양상은 예술로서의 ‘ ’ ‘ ’, ‘ ’
시를 인식하기보다는 해석해야 하는 문어 텍스트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

며 시 라는 장르의 경계가 아직 모호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책 이, ‘ ’ . ‘ ’
라는 단어를 장르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양상은 학습자B 

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습자군 일부에서 나타났지만 시의 특성을 , A

강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된 경향을 보였다. 

! 시는 읽는 것이며 듣는 것이며 되뇌이는 것이다, , . 처음에는 시를 읽는다 처음 . 
보는 글의 구성과 단어의 선택을 책 읽듯이 읽는다 그러다 시의 운율이 한 박. 
자 한 박자 귀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 [A-19- -4] Ⅲ

학습자는 시를 읽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읽는 것 에서 듣는 것 으  [A-19] ‘ ’ ‘ ’
로 그리고 되뇌이는 것 으로 정의하고 각각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처음에는 , ‘ ’ . 

시를 읽는 것을 책 읽듯이 읽는다 라고 한 것은 언어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 ’
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시의 특성인 운율을 느끼는 것으로 나아가, 

는 것과의 구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교 학습자들의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시 텍스트의 편중 상  , [I-1] 

태가 일어났는데 답변 양상을 통해 심미적 체험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언어에 , 

대해 탐구할 수 있다 중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국어시간에 학습. , 

한 시 중 하나인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 을 자신의 의미 있는 시 경험의 대상< >

으로 언급한 학습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없음 이라고 대답한 학습자를 , ‘ ’
제외하고 비율을 산정하면 약 의 학습자들이 해당 시 텍스트를 언급하였28%

다 조사 시에는 학습자들은 이 시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로 대부분 내용에 대. 

해 언급하였는데 이 시 텍스트가 선호되는 현상에 대해 학습자들과의 인터뷰, 

를 진행한 결과 시 텍스트의 용어의 평이성으로 인한 일상적 차원의 언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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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가능한 점이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와 스며드는 것 이 왜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시 읽기   [C-4] < >

경험으로 남았는지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다.104) 

[C-4]: 제일 익숙한 단어가 나왔다고 해야 하나 다른 시들은 다 어려운 말투성. 
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거는 좋아하는 음식에 비유를 , 
하니까 약간 좋아하는 음식에 합해 가지고 모성애까지 합하니까 더 와 , 
닿는 느낌?   

이 인터뷰 내용은 단지 표면적 언어 이해가 심미적 체험의 유일한 충분조  

건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즉 일상적 소통 차원에서 언어가 이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일상적 맥락에서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 

않는다 이는 자발적으로 학습자에게 정서의 촉발이 발생하고 심미적 체험 . 

및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 

정서가 촉발된 것을 와 닿았다 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조절할 수 없으며 이‘ ’ , , 

후에 어떤 교육적 처치를 하더라도 최초에 느낄 수 없었던 시는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 텍스트와 같은 방식으로는 느낄 수 없다고 인식한다. 

학습자와 스며드는 것 에 대해 인터뷰 중 학습자의 여러 발언을 통[C-11] < > , 

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시를 읽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자 아이들이 스며드는 것 이걸 좋아했잖아요 학생도 재미있게 들었다고 했고: < >, . 00 . 
네 네[C-4]: , .

연구자 그럼 이게 시가 딱 쉽고 이래서 더 재밌던 건지 아니면 이게 쉬우니까 : , 
선생님이 알려 주기 전부터도 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좀 이해하기 , , 
쉽잖아요 학생 혼자 그러니까 이 혼자 이해하는 경험을 해서 재밌던 , . 
건지 아니면 시 자체가 정말 재밌어서 훨씬 재밌던 건지 수업이 그게 , ,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해가 더 재밌던 것 같아요[C-4]: . .…

언어가 다른 도움 없이 이해되었다는 것은 교실이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보  

104) 학습자는 문항에 대해 배꼽을 위한 연가 를 들어 답변하였 [C-4] [I-1] < 5>
는데 인터뷰 중에 학교에서 배웠던 시 중 스며드는 것 과 배꼽을 위한 연가 , < > <
두 가지가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고 답하며 두 작품이 각기 다른 이유로 5> ,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였는데 그중 스며드는 것 은 언어적인 평이성으로 인해 , < >
잘 와 닿고 이해되며 그래서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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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교사 또는 교과서의 설명 없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이 시를 읽을 ,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학습자에게 정서적 체험이 일어날 확률이 . 

높아졌다는 것으로도 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105) 학습자의 시 텍스트 읽 

기의 대부분이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106) 학습자가 시 텍스 

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시에 대한 자발적 읽기나 체험을 하지 않아도 곧 

교사의 시 텍스트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분량이 길어 교사가 텍스트의 모든 언어를 설명해 줄 수 없어 학습자 

자신이 직접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소설보다도 시의 경우에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일상적 언어 차원에서 시 텍스트가 이해. , 

된다는 것은 학습자 고유의 심미적 체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토대가 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시 텍스트를 일상적인 언어 차원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일  , 

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는 지점을 발견하거나 시 텍스트 읽기의 특수한 방식

으로 체험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텍스트를 일상적. 

인 언어 또는 일상적인 맥락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학습자들도 일, 

상적인 차원에서의 언어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앞서 제시한 . 

학습자의 답변에서도 이 같은 구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A-19]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치 회화에서 자신이 아는 일상적인 세계의 물체를 

식별하거나 추상화의 경우라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형태 만약 형태가 발, 

견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자신이 식별할 수 있는 무늬 또는 색상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학. 

습자는 심미적 체험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비미적인 비예술적인 수준·

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는 문식성의 측면에서 심미성과 문자. 

언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 능력이 통합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105) 한편 이는 시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발생 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차원 , 
의 조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데 언어적 차원에서 평이하지 않은 텍스트의 경, 
우 쉬운 시 텍스트보다 시간을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 
석을 최초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 절. 3Ⅲ
의 텍스트 요인 및 맥락적 요인과 관련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06) 학습자군의 경우 나는 평소에 시 작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읽는 C [ -2-1] ‘Ⅲ
편이다 라는 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의 응답의 비율을 합하면 약 .’ ‘ ’ ‘ ’ 8% 
정도로 학습자들의 시 읽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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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 자화상 시에 담긴 뜻은 잘 모르겠지만 . 감동을 주고 가슴에 와 닿는다. 
[C-22-I-1]

한편 학습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적 이해를 하려는 의지  [C-22] 

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해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심미적 체험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습자들도 존재하였는

데 이들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위 학습자는 표면적인 의미 이해는 충분, . 

히 하지 못하였으나 감동 과 가슴에 와 닿음 이라는 체험이 발생한 것으로 ‘ ’ ‘ ’
보인다 이는 후술할 체험 단계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시의 내용이 강도로. ‘
서의 감정 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체험 단계에서는 모든 반응과 텍스트적 ’ . 

자질이 뒤섞여 있으므로 표현으로서의 언어 및 형식적 조건과 내용으로서의 , 

정서 감지의 조건 중 무엇이 먼저 와 닿는지는 근본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는 차원에서 언어적 이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서 감지가 일어나는 경우 ,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시의 언어 이해를 해 나가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할 것

이다.

ㄴ 지각 가능한 형식 . 

심미적 체험의 또 하나의 주요한 발생 조건으로서의 시의 표현은 지각 가  

능한 형식이다 체험의 발생 단계는 독자의 심리적 작업과 텍스트라는 객관. 

적인 물질이 신체를 매개로 하여 만나는 단계이다 독자는 시를 접하면서 물. 

질로서의 표현을 접한다 모든 심미적 이해는 물질로서의 표현에 대한 인식. 

과 구별에서 시작한다 이는 블레이크 가 모든 예술이 구별 에 . (Blake, 1972) ‘ ’
의해 성립한다고 한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107) 즉 어떤 것을 발견 , 

하였든 간에 또한 그것이 예술의 특징이나 심미적인 이해와 관계없어 보여, 

도 무엇인가를 작품에서 변별해 내고 이를 지각하는 것은 모두 심미적 체험

107) 블레이크는 모든 지각적 형식의 구별은 미적 속성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예술  
작품의 심미적 체험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예술 작품을 사람에 비유하여 설명하
였는데 학습자의 양상을 이러한 접근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눈. “ , 
코 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보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고 민, . . 
감한 사람만이 눈 코 입의 모든 방식과 의도와 표현 특성을 아주 상세하게 고려, , 
하고 구별한다 모든 예술은 이러한 구별에 의해 성립한다 중략 시의 어떠한 . . ( ) 
단어도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회화에서도 역시 어떠한 모래, 
알이나 풀잎도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찮은 오점이나 표지도 마찬. 
가지이다 에서 재인용.”(Blake, 1972:166; Freeman, 2002:37 )



- 117 -

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이다. 

독자가 시 텍스트를 접하면 우선 시 텍스트에서 눈에 띄는 표현에 주목하  

며 이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독자는 시 텍스트의 표현적 특징을 특별하다고 , 

느꼈지만 왜 그런지 또는 그 특별함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않고 인지적 차원에서는 단지 지각됨을 인식하는 양상을 , 

보인다 즉 인지적으로 보았을 때 독자의 정신이 구체적인 세계에 대한 자신. 

의 감각적 체험을 추상적 사고 영역에 개념적으로 투사하기 이전에 완전히 

이해 및 체화되지 않은 인지 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freeman, 

이를 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미적 속성이 무엇인지 추출2002:35-37). , 

하기 이전에 비미적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 

이후 시 읽기에서 도출할 의미화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같. 

은 양상은 이상의 거울 을 읽은 학습자들의 사례에서 이 같은 양상을  뚜렷< >

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일상적 차원의 언어와 다르게 느껴지는 예. 

술적 형식에 표시를 하였으며108), 거울 을 선택하여 읽은 학습자들이 < > [ -1] Ⅱ

문항에 대한 수행 결과로 띄어쓰기가 없네 띄어쓰기가 불편“ ..? [C-12- -1]”, “Ⅱ

하다 [C-68- -1]”,Ⅱ 띄어쓰기 없이 시가 작성되었다 엇 왜 띄 “ [A-13- -1]”, “Ⅱ

어쓰기를 안했지 등의 메모를 시 텍스트 옆에 적기도 하였다? [B-10- -1]” .Ⅱ

이 같은 관심은 후술할 관심에 따른 작품의 선정으로도 이어진다 거울  . < >

을 선택한 학습자의 경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구별해냈기 때

문에 이로 인한 관심이 형성되어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 

단계에서는 단순히 띄어쓰기 라는 특징을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자신이 특기할 ‘ ’
부분을 구별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은 여기에서 어떤 효과 또는 정서, 

가 촉발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적다 이 같은 형식의 지각은 의미화 이전에 이. 

108) 다음은 거울 을 선택한 중학교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 위에 생각을 적거나  < >
표시하는 단계에서 텍스트적 특징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C-32- -2]Ⅱ [C-84- -2]Ⅱ
그림 중학교 학습자들의 거울 텍스트 위 표시 양상<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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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다음은 이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학습자의 예시이다. .

연구자 둘 중에서 왜 이걸 골랐다고 기억을 하나요: ?
뭔가 오른쪽 시 거울 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C-11]: (< >) . 

연구자 왼쪽 시 자화상 는 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 >) ?
네[C-11]: . 

연구자 왜요: ?
오른쪽 시는 [C-11]: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신기해서 내용이 뒤죽박죽인 . . . … …

것 같아서. 
연구자 이거는요: ?

이건 그래도 [C-11]: 평소에 보던 시 같아서.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학습자의 시 인식 이 체험의 첫 발  [C-11] ‘ ’
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규정하거나 설명하. 

긴 어려워도 해당 학습자에게 뒤죽박죽 또는 처음 보는 형식과 평소에 보‘ ’ ‘ ’ ‘
던 시 라는 형식이 이미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으며 형식 역시 학습자에게 설’ , 

명하기 어려운 느낌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감수성에 기반한 감각의 강도 (2) 

학습자가 물질로서 형식을 인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미적 속성 의 토  , ‘ ’
대의 역할을 하는 심미적 체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학습자의 인지적 차원에

서 보았을 때 시를 전경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전경화를 . 

통한 심미적 체험이 촉발의 초기 단계는 정서의 종류가 아닌 정서의 초기 단

계로서의 감각의 강도를 통해 일어난다 강도로 인식된다는 것은 정서라는 . 

질적인 대상을 양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109)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정서 

의 유형을 세분화하기보다는 감정의 발생 여부와 그 강도를 인지한다 학습, . 

자의 감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절인 인상적이다 와 닿았다 등의 표현은 ‘ ’, ‘ ’ 
이러한 정서 강도의 감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학 경험이 경험의 질료로서 유용한 점이 실제 경험과 밀접하게 연  

109) 정서의 강도와 관련해서 심리학의 극성 과 각성 개념을 도 ‘ (polarity)’ ‘ (arousal)’ 
입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극성은 쾌 불쾌 또는 긍정적 부정적의 축으로 설명되. - -
며 각성 이 강도 와 보다 연관되는 개념으로 활성화 비활성화의 축이다 각성은 , ‘ ’ ‘ ’ - . 
감정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는지에 대해 지표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감정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낸다.(Barrett, 2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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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어 자세히 묘사하면서 생생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최홍원

의 논의와도 상통한다 만약 텍스트가 어떠한 미적인 효과를 자아(2014:522) . 

내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에게 일정 강도 이상의 생생

한 느낌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시의 언어는 어떠한 미적 효과를 주지 못하, 

며 학습자에게 시의 언어에 관한 논의를 펼칠 여지는 봉쇄된다 문선영, . 

역시 독자 스스로의 경험에 포섭되지 않는 작품의 자질들은 심미성을 (2019)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해 하나의 정보 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 ’
이는 본고의 입장과 상통한다 아래 학습자와의 인터뷰는 정서의 감지. [B-4] 

가 이후 시의 의미화가 학습자에게 의의를 가지게 되는 토대가 됨을 보여준

다. 

연구자 와 닿는 구절이 없는 시랑 와 닿는 구절이 있었던 시랑 어떤 감상 결과: , 
에 다른 점이 있었나요? 
음[B-4]: . … 사실 와 닿는 구절이 없는 시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니까 배우는 정
도로만 보거든요 여러 번 읽어도 . 감동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러진 않
았던 것 같고 그냥 . 어떤 구절이 좋은 시가 있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라도 계속 읽을 때마다 뭔가 힘이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연구자 그러면 좋은 구절이 있으면 시의 나머지 부분도 더 잘 보게 되나요: ?
네[B-4]: . 

연구자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 보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
네[B-4]: .

이 같은 강도를 인식하는 과정을 인지심리학의 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경화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주의를 끌면서 식별. 

되는 항목들은 전경으로 그 영역의 나머지 항목들은 전경에 대한 배경으로 , 

간주된다 주의는 배경에 대한 전경의 상대적 힘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전경. . 

은 개념적 물리적 경계를 지니며 비교적 정적인 배경에 맞서 움직인다 또, . 

한 전경은 시공간에서 배경보다 선행하며 배경으로부터 벗어나 전경으로 부, 

상하는 배경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배경 중에 가장 크거나 첫 번째에 위치

한 것이다 또한 전경은 주로 배경보다 더 상세하게 다뤄지고 더 초점화되. , 

며 더 부각된다 그리고 전경은 배경보다 주의를 더 끈다 주의를 더 끈다, . . 

는 것은 유인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인은 단순하게 주의, 

를 끄는 또는 방해하는 힘을 의미한다 , (Stockwell, 2002).

전경화는 문학이론 특히 감상의 중 감상자와 텍스트의 요인이 서로 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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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는 부분을 설명한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 내의 어떤 자질 또는 양. 

상을 두드러지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시 텍스트의 어떤 자질을 인식하. 

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 텍스트의 구절에 대해 강하게 느낌을 갖거나 자신, , 

도 모르는 감정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 전경화에 해당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

다 다음은 학습자에게 전경화가 발생한 현상을 나타내는 사례들이다. . 

!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뭔가 시를 읽으면서 그 상황이 머. 
릿속에 그려지면서 ㉠마음 한켠이 쨍한 느낌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난다. 
[A-10-I-1] 

! 저는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당시에 ㉡이 시의 전문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라는 ’ ㉢구절에 가장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작품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구절을 , 
통한 공감을 통해 화자 또한 나와 비슷한 감정을 작품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 ㉤알 수 없는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B-3-I-1] 

학습자는 기억에 남았던 시 체험을 설명하며 쨍 한 느낌을 받았다  [A-10] ‘ ’
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강도 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 . [B-3] ㉠

학습자의 답변은 느낌의 이유까지 설명된 것인데 내용 중 큰 공감이라고 , ‘ ’ 
표현한 부분이 학습자에게 정서가 초반에는 감각의 강도로 와 닿은 것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과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아직 . , , ㉡ ㉣

작품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음에도 구절이 와 닿았다는 학습자의 답변은 구

절 단위의 전경화된 부분부터 감상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아직 정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강도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  , , 

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쾌 불쾌의 스펙트럼에서 쾌의 축에 근. -

접한 정서를 인지한다 즉 아직 모호하나 긍정적 방향의 감정을 인식한 것. , 

이다 아래의 . 학습자는 기억에 남는 시를 소개하며 시의 앞부분에서 인[B-4] 

상을 느낀 이유가 묘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 ’ . 

시의 감각이 쾌 불쾌 중 쾌라고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 .  [B-4] 

자료와 함께 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학습자가 인상적인 구절에 표시[C-37] 

하고 그 옆에 의견을 적은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다 강도를 표현한 . 인상 깊‘
다 라는 구절 옆에 상상해 보니 예쁨 이라는 학습자의 생각은 긍정적 축의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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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감지함을 보여준다. 

! 영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중학교 친구의 발표를 통해 이 시를 처음 
접했습니다 짧은 시이지만 앞부분을 읽으면서 천국의 천을 상상할 수 있었고 . 
그 묘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B-4-I-1]

  

그림 학습자의 지시 사항 수행 양상< 6> [C-37] [ -2] Ⅱ

여기에서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름다움 의 초기 단계로서의 감각적 쾌를   ‘ ’
감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미적인 체험은 이 같은 감각적 쾌로부터 출발

하기 때문에 감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작업은 체험 발생에 있어서 필

수적인 단계가 된다 한편 감각의 유형과 관계없이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인. , 

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시에서 파악되는 정서가 슬픔 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 ’
미적으로 인식한다면 그 정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정. 

서의 강도를 느낄 수 있는 유인자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

니라 체험의 발생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 

다 가장 와 닿은 구절이 후에 시 텍스트의 의미화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 

할을 할 수도 있지만 시의 심미적 체험으로 이끌어들이는 첫 번째 전경화된 , 

표현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도 있다. 

음 핵심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제일 강하게 와 닿았던 구절이에요[B-4]: , . . 

학습자는 이상의 거울 을 선택하였으며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 악수 [B-4] < > “ -

를모르는왼손잡이오 를 읽기 중 인상적인 구절로 표시하였는데 해당 구절에 ” , 

표시한 이유를 묻자 위와 같이 답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는 작품의 의미보. , 

다는 감각적 측면에서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전경을 만들어 주어 시 텍스트‘ ’ 
의 체험 발생의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감상 양상을 통해 교실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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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학습자들의 감상문 중 구체적이지 않은 감상문을 어떻게 의미화해 나

가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다 종종 인상적이다. ‘ .’, 
감동적이다 등의 표현은 감상문에 있어서 상투적인 감상이라고 하여 지양되‘ ’ 
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이 정서가 강도로 인식된 것을 나타낸 것이, 

라고 본다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심미적 체험의 촉발 및 지속을 . 

위해서는 오히려 이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은 모든 의미화의 밑바탕이고 이를 ‘ ’
추적해 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언어적 이해와 정서 감지의 연관 기제  (3)  

  ㄱ 범주 작동을 통한 심미적 관심 형성 . 

학습자는 하나의 텍스트를 시 라는 양식으로 받아들여 텍스트를 선정하여 의  ‘ ’
미 있는 체험을 하기로 암묵적으로 결정한다 이 선정은 여러 텍스트 가운데서 . 

텍스트를 선택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체험 여부를 결정하는 것까, 

지 포함한다 정서적 감도의 감지는 학습자의 시 인식 에서 시를 정의하는 기. ‘ ’
준으로 자리잡기도 하며 반대로 이 같은 시 인식이 텍스트의 선정에도 영향을 , 

미친다 즉 암묵적 전제로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범주가 하나의 텍스트를 시. 

로서 받아들여 읽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학습. 

자들의 답변 및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와 학습자. [C-3] [C-4] 

는 모두 시의 조건을 감각의 강도 로 들고 있다‘ ’ .

! 읽는 이한테 강렬하게 느낌이 와야 된다.[C-3-I-2]

연구자 그러면 어떤 글을 보고 이게 시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그걸 판단하는 기: 
준은 뭐라고 생각해요? 
음 제가 따질 때는 제 마음에 [C-4]: , 와 닿았냐 안 와 닿았냐, . 

이 선택을 심미적 관심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첫 번  ‘ (aesthetic interest)’ . 

째는 어떤 사건 을 새롭고 복잡하며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event) , , 

작업이며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 따라서 관심을 두는 대상이 있다면 자신의 주의 집중.(Silvia, 2008:58) , 

탐구 학습 등을 촉진할 것으로 수용자는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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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게 있어 심미적 관심은 즐거움 및 더 많은 시간과 강렬한 경험을 예

측하게 한다 즉 학습자는 텍스트 이면에서 발견할 수 (Spajdel, 2017:116). ,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며 그 계기는 정서의 , 

강도 감지가 된다 아래의 두 학습자의 사례는 이 같이 강한 느낌을 통해 시 . 

작품을 선택한 양상을 보여준다. 

! 자화상 윤동주< , > 이 시가 좀 더 마음에 와 닿았다 시에 그 사나이가 나 자. (
신 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목에 자화상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살짝 ) , 
소름이 돋았다 정말 쓸쓸한 느낌이 들었고 마지막 연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 '
있습니다 가 생겨서 좀 더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다' . [C-7- -3]Ⅱ

! 굵은 글씨로 표현한 부분들이 역설적이라고 느꼈기에 이 시가 더욱 눈에 들어
왔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지만 거울 속의 나 는 귀가 있습니다 물론 . , ‘ ’ . 
거울이 대상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사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사람을 비
추는 것이므로 귀가 있는 것이겠지만 분열된 듯한 자아를 표현한 이 시에서는 , 
들을 소리조차 없는 공간에서의 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졌습니다. 
[B-7- -3]Ⅱ

특히 학습자는 굵은 글씨로 표현한 부분들 에 대한 강렬한 느낌  [B-7] ‘ ’
을 받았기 때문에 두 시 중 자화상 을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 < > . 

자료의 마지막 문장에서 학습자가 작품의 내용이 궁금해졌다고 한 것에서, 

이 학습자에게 해당 구절이 작품 전체를 읽게 만드는 동기가 됨을 보여준

다 다음은 시 텍스트에 대해 관심이 형성되지 않은 학습자의 사례이다. . 

학습자에게는 이 시를 읽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시 텍스트[A-1] 

에 대해 관심이 적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강한 인상을 받지 ‘
못한 것 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촉발된 정서의 강도가 약했음을 알 수 있다’ . 

! 솔직히 처음 보는 시가 아니어서 그렇게 강한 인상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 
[A-1- -3]Ⅱ

한편 관심을 통한 텍스트 선정은 개별 시 텍스트 체험의 첫 단계이지만 학  , , 

습자에게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으로서 형성된 시 인식 개념이 그 기저에 깔려 

전제가 되어 작동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 개념은 개. 

별 텍스트 시 읽기의 잠재적 목적이자 인식론적 신념으로 작용하며 이는 학습, 

자의 텍스트 선정과 동시에 감상 방향의 설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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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범주화된 시 개념이 시 텍스트를 읽을지 말지 그리고 어떤 시 . , 

텍스트를 읽을지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 감상의 기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아래 의 학습자의 사례에서 머릿속에 구성된 시 개념이 구체적인 시 텍  [B-3]

스트 선정 및 읽기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의 두 자료는 학. 

습자에게 형성되어 있는 시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에 대해 정의한 것과, 

시 읽기의 필요성 즉 목적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이다 이 학습자는 시의 의미. 

가 작가 및 화자의 입장과 독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시를 읽는 이유는 공감과 사고 및 감정 표현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 ), ( )㉠ ㉡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각각 차원의 양상에서  시 감상 내용으로 드러난다, . 

표 학습자의 인식과 수행의 연계 양상< 13> [B-3] 

시 인식 차원의 양상 수행 차원의 양상

! ㉠ 시 의 의미는 작가 또는 화자‘ ’ ( )
의 입장과 독자의 입장에서 다른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I-2] 

⇨

!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등의 회피적 감정과 ? 
상반되는 그리움 애틋함 의 감정, ? 이 
일상생활에서 후회하는 행동을 한 
뒤에 자책하다 도로 행동을 정당화
하며 제 자신을 위로하는 제 모습과 
오버랩되어 공감됐습니다. [ -2Ⅱ

자화상 연 옆의 메모(< > 5 )]

! 시는 ㉡ 사고와 이해를 연습할 수 
있는 역할과 독자의 감정의 공감해
주는 역할을 갖기에 사람들이 시를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에 . ( )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습
득하기 위해 시를 읽는 것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3] Ⅲ

⇨

! 제가 선택한 시는 윤동주 시인의 자‘
화상입니다 중략 행의 내용이 가’ . ( ) 5
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워졌다 그
리워진 모순적인 감정 표현 또한 인
상을 준 요소였지만 모순되었음에도 ,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에 더욱 인
상적이었습니다. [ -3]Ⅱ

두 자료 중 시 텍스트 옆에 학습자가 메모한 문항 답변 내용에서는   [ -2] Ⅱ

작가와 독자에게 어떤 시적 표현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과 독자의 

공감을 언급한 내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상문인 의 내용을 . [ -3]Ⅱ

보면 감정의 표현 방식에 착안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학습자가 시에 대해 . 

구성하여 지니고 있는 개념은 새로운 텍스트 선정의 동기가 되고 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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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 읽기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시 감상의 내  , 

용도 구체화되고 시 전체의 의미를 통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문. [ -3] Ⅲ

항과 문항의 양상은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시 [ -3] . Ⅱ

인식의 개념 및 범주화 정도가 시 텍스트 감상의 시작 단계부터 시 읽기 방

향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미적 이해 표현 능력 즉 심미적 문- , 

식성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ㄴ 비지향적 수동적 반응 감지    . ·   

이 단계에서 강도로서의 정서 감지는 수동적이고 비지향적인 것으로 학습  

자에게 인식된다 학습자들은 와 닿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느낌 및 . ‘ ’
체험의 촉발을 설명하는데 이는 정서를 자신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발생, 

된 정서의 유무를 인식했다는 심적 작업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 같은 와 닿. ‘
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들의 예시이다’ . 

! 간장게장 평소에 시를 잘 보지 않았는데 보자마자 너무 시의 내용이 . 와 닿았
다. [C-29-I-1] 

! 아직은 연두 이유 내가 느꼈던 사춘기 시절에 가장 마음에 < > - : 와 닿았고 그 
만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C-10-I-1] 

위 두 답변은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시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 

이 같은 정서의 수동적인 감지가 학습자의 정서적 체험을 포함시키는 시 읽

기로 나아가는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와 닿는다는 느낌을 의도적. 

으로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이 정서적 감지의 수동성을 보여준다. . 

즉 이 같은 수동적 성격으로 인해 이 단계에서는 체험을 발생시키는 조건  ,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체험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 

태에서 학습자가 특정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같은 체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110) 한편 정서의 강도 감지가 충분하지 않을  , 

110) 이는 고정희 에서 수동적 감수성 개념을 제안한 것 (2010b:55-57) ‘ (sensibilité)’ 
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 수동적 감수성은 글쓴이와 관련한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고문헌에서 강조된 정서 개념이 주변 사물이나 타인의 감, “
정에 민감하게 감수하는 수동적인 능력 을 의미함을 도출한 것은 학습자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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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어떤 방식으로 유사한 체험을 촉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단위를 한 편의 텍스트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 

편의 텍스트 체험이라는 범위 그리고 이를 이 체험들의 축적된 결과로서의 , 

문식성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아래는 텍스트의 체험 발생을 사건 이 . ‘ ’
아니라 문식성이라는 능력 이라고 본다면 다음에 마주칠 텍스트에 대한 심미‘ ’ ‘
적 체험 발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
준다 학습자 역시 의도적으로 어떤 구절을 와 닿게 만들 수 없다고 . [B-4]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설명을 들어도 어느 정도 와 닿는 느낌을 간접적, 

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이는 최초의 와 닿음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언급하

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향후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ㅣ사점을 준다. . 

연구자 최초 구절은 저절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노력으로도 좀 만들 수 있는 건지 : 
궁금해요. 

[B-4] :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뭔가 해설서 같은 걸 보면 제, , 
가 해설서 없이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시였는데 해설서에서 이 부분이 문제로 ,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읽으면서 
㉡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인상적인 구절이 제가 없었던 ‘ ’
시 같은 경우에는 참고서 같은 거를 보거나 문제를 풀면서 좀 조금 따라가게, 
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인상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발적으로 읽었을 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시랑은 그래도 깊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와 닿는 구절이 저절로 생긴다 는 답변은 한 편의 텍스트에 대한 심미  ( ) , ㉠

적 체험의 시작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조성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동

적인 발생의 감지로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여겨짐을 보여준다 학습. [B-4] 

자와의 인터뷰에서 눈여겨볼 것은 와 닿지 않은 구절이지만 의도적으로 주‘ ’ , 

목을 노력을 하는 경우를 설명한 부분이다 학습자는 전반적인 학업성. [B-4] 

취도가 높으며 문학 과목을 좋아하며 자신있어하고 일상에서도 시를 향유한, 

다고 밝혔다 즉 시에 대한 심미적 문식성의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학습. 

자로 와 닿지 않은 구절을 인상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시 텍스트와의 조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미적 체험의 촉발 단계에서 학습자가 ‘ ’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는 지점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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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텍스트의 단위로 보았을 때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저절로 와 닿은   ‘ ’ 
구절과 같은 체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같( ) , ㉣

은 노력이 학습자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시 텍스트에 대해 보다 

잘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추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함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이것을 인상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라. ‘ ’, ‘ ’
고 생각 을 하는 것 은 학습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깊이의 차이 즉 ‘ ’ ( , ) ‘ ’, ㉠ ㉡

질적 차이를 하나의 텍스트 단위에서 보이지만 전반적인 심미적 문식성의 , 

함양에 있어서는 체험이 미발생시에 의도적인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시사한다. 

학습자에게 한 편의 시 텍스트에 대해 의미 있는 체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 곧바로 이해 단계로 넘어가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 

있다 이는 텍스트 체험의 발생 단계가 우연에 의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조절. ,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체험의 성격이 . 

심미적 인 체험의 성격일 경우 더욱 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 ’
다 그러나 텍스트 또는 주목이 필요한 텍스트의 표현에 대해 수동적인 감. , 

각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실

행할 수 있는 의식적 의도적인 성격의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미적 속성의 탐구를 통한 이해의 심화2.2.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감지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  

과 연관을 짓는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 작업은 추후 단계인 작품의 일관. 

적 의미를 도출하는 기반이 되는 활동이며 동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정서를 , 

구체화하며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최초에 이루어진 전경화를 바탕으로 . 

한 감상자의 주목은 그 주목에서 그칠 수 있지만 이것이 미적 속성 및 작품, 

의 형식과 상호작용하며 감상자의 반응의 조정으로 나아간다면 이 경험은 심

미적 체험이 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Carroll, 2002:164) .

이 국면에서 학습자는 최초의 전경화된 자질에서 벗어나서 배경에 있던 자  

질들에 주목하여 새로운 정서 및 의미를 탐구하며 텍스트의 표현과 연결 짓, 

는 근거 설정 작업을 통해 이해감 을 형성(the feeling of intel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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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의미를 결정짓기보다는 구, 

체화되지 않은 정서를 최대한 포함하려는 인지의 속도 조절을 한다. 

이해의 심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한 가지는 자신의 정서에 대  . 

해 평가하고 이름을 붙여 줌으로써 정서를 구체화해 나가는 방향이며 다른 , 

한 가지는 작품의 표현을 근거로 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해 나가는 방향

이다 이 두 가지의 작업은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의미로 결합해 나가는 . 

과정을 보여준다 즉 정서를 구체화하는 데에 텍스트의 표현이 근거가 되고. , 

다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데에는 정서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해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속성(1) 

학습자는 시를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심미적 체험에 근거하여 이해를 형성  

해 나간다 정서와 인지가 상호작용하며 계속해서 정서에 대해서 구체화 작. 

업 및 긍정적 평가로서의 인지 작업은 심미적 체험 지속의 중요한 요인이 된

다 학습자가 이해를 형성하여 한 편의 텍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의미를 도출. 

하는 단계까지 지속되려면 이해를 구체화할 근거가 필요하며 중간 중간에 자

신의 이해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 

이 시의 객관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속성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속성들이다  . 

작품에서 지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과 행의 구분 글자 그대로의 표현은 , 

가장 객관적인 속성이 될 것이다 한편 은유 리듬 반어 역설 등 감각기. , , , , 

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 외의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결과, 

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되는 속성들도 객관적 속성에 포함된다 후자의 객관. 

적 속성은 보다 높은 문학 이해력 즉 문학 문식성이 발달한 사람들 사이에, 

서 객관성을 지니는 속성으로 심미적 문식성에 의미 있는 요인이 된다 이 , . 

같은 정의와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객관적 속성 과 미적 속성과의 관, ‘ ’
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객관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들을 기본적으로 가리키. 

나 미적 속성에 일부 걸쳐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이해를 심화하는 두 가지 작업인 정서의 구체화와 텍스트 표현의 의미화   

작업은 서로 연계되는 활동인데 이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로서 학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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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지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작품의 표현이나 이 표현을 번역한 결과

로서의 속성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내용으로서 발생한. , 

모호한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표현에서 근거를 찾는다. 

다음은 이 같은 확인을 작품의 표현에서 한 사례로 시 텍스트 옆에 적은 한 , 

학습자의 감상이다. 

!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을 읽으며 우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 ’
지고, ㉠시의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즉각적으로 
읽자마자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아마도 추억‘ ’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이기 때문이고, 추억과 사나이라는, 추상적인 요소와 실
재적인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어서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다 또한 . ㉢시를 읽으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
파아란 바람 가을 하늘이 , , 병렬적으로 배열된 문장이 자연과 관련된 좋은 추
억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다. [A-4- -1]Ⅱ

이 학습자의 감상을 내용과 표현의 틀로 나눌 수 있는데 과 은 체험  , ㉠ ㉢

을 촉발시킨 느낌 과 그 강도를 언급한 것이며 은 의 느낌의 근거가 되‘ ’ , ㉡ ㉠

며 은 의 느낌의 근거가 된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와 파아란 , . ‘ ’ ‘㉣ ㉢

바람 가을 하늘 의 반복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언어로 미적 , , ’ , 

속성과 연결되는 비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느낌과 연. 

결되기 위한 미적 속성 파악은 추억이라는 단어가 감성을 자극한 것 추억‘ ’, ‘
과 사나이라는 추상적인 요소와 실재적인 요소가 적절히 조화된 것 병렬적’, ‘
으로 배열된 문장이 자연과 관련된 좋은 추억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한 

것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거가 되는 객관적 ’ . , 

속성으로서의 텍스트 표현은 축자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비평적 개념을 경, 

유하여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래는 역설 이라는 비평적 개념과 축자적인 . ‘ ’
표현으로서의 객관적 속성이 모두 드러난 학습자의 사례이다.

! 이상의 거울 이라는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략‘ ’ .( ) 굵은 글씨로 표현한 부
분들이 역설적이라고 느꼈기에 이 시가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에는  . 
소리가 없지만 거울 속의 나 는 귀가 있습니다 중략 또한 마지막 연에서 , ‘ ’ . ( ) 
거울 속 자신을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어서 섭섭하다고 표현을 한 화자가 역설
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시 전반의 내용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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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하고 진찰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 . [B-7- -3]Ⅱ

학습자는 자신이 느낀 것들을 설명하며 일관화된 이해로 나아가기   [B-7] 

위하여 역설 이라는 기법을 들어 시의 전반적인 이해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 ’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보다 역설 이라는 개념을 구절보다는 시 전. ‘ ’
반적인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학습자는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정서를 시의 표현과 연결지으면서   

시의 표현과 감상자의 정서가 결합되는 미적 속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보다 수동적인 활동인 감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위인 발견으로 나아, 

감을 뜻한다. 

  대상 발견을 통해 구체화된 정서(2) 

근거가 되는 작품의 표현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정서에 이름을 붙여 주  

고 구체화한다 시가 미묘한 감정 묘사를 통해 감상자가 불명료하게 느끼고 . 

있었던 정서나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도와 정서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이 단계에서 강렬하지만 (Stecker, 1997:293-302) , 

모호한 정서를 보다 질서화되고 대상이 있는 정서로 나아가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대상은 작품 내에서 발견할 수도 있으며 과거 경험 등에서도 . 

발견할 수 있는데 작품 밖의 경험인 경우에는 작품 내의 표현과 연결지어 , 

연결을 하는 작업이 다시 이루어진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시 텍스트에 대한 정서 감지 이후   [B-4] 

정서가 구체화되고 그 대상을 파악하는 활동이 드러난 사례이다. 

! 영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중학교 친구의 발표를 통해 이 시를 처음 
접했습니다 짧은 시이지만 앞부분을 읽으면서 천국의 천을 상상할 수 있었고 . 
그 묘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후반부에서 . ㉠ 하지만 나는 가난하여 ‘
가진 것이 꿈뿐이라 내 꿈을 그대 발 밑에 깔았습니다/ . 라는 구절을 읽고 ’ ㉡
가진 것이 꿈 하나인데도 그것을 상대방이 밟도록 하는 화자에게 감동을 받았
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떠올리긴 했었는데 그 시보다도 . ‘ ’ , 
㉢직접적으로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 .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밟게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가
지 않았지만 그만큼 화자가 사랑에 대해 헌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를 통해 처음 접한 영시이고 어떤 언어로 쓰여 있더라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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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국경을 넘어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가 제
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화자의 마음 사랑을 위해 꿈을 (
바치는 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 사랑에 대) , (
한 헌신 은 있기에 감동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B-4-I-1]

학습자는 시 작품의 해당 구절이 마음에 든 것 을 시작으로 하여 시   [B-4] ‘ ’
텍스트에 대한 체험을 형성하였다 마음에 드는 것 은 감각적 쾌가 발생했음. ‘ ’
을 의미한다 이 학습자가 시를 읽어나가면서 이후 이 느낌은 감동 이라는 . ‘ ’
조금 더 구체화된 정서로 나아갔는데 감동은 마음에 듦 에 비하여 자신의 , ‘ ’
느낌에 대해서 조금 인지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감동에 대한 대상을 찾아서 이유를 분석하게 된다 감. . 

동의 대상은 의 구절로 발견되었으며 그 의미를 화자의 행위에 담겨 있는 , ㉠

어떤 가치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작품 외의 요소를 도입하여 대상( ) . ㉡

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과 비교하며 의 구절 중 , < > ㉠

꿈 이라는 단어로 더욱 초점화하여 그 의미와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 ’ ( )㉢

을 발견할 수 있다 이후 에서는 화자가 사랑에 대해 헌신적인 것 이. , ‘ ’㉣ ㉤

라고 자신이 느낀 정서인 감동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 텍스트 읽기의 수행 조사 양상에서 정서가 구체화되는 과정  

적인 측면이 잘 드러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거. [B-10] <

울 을 읽어 나가면서 인상적인 구절에 표시하고 감상을 메모한 것을 연구자>

가 발췌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정서가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학습자의 지시 사항 수행 양상 < 14> [B-10] [ -1,2] Ⅱ

텍스트의 표현 밑줄은 학습자 ( ) 시 읽기 중의 감상 내용

시 텍스트 전반( ) ! 엇 왜 띄어쓰기를 안 했지?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귀가 있? 
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지 거울 속? 
은 조용한 세상이어서인가?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
왼손잡이오. 

! 아무래도 그렇겠지 현실의 내가 오른. 
손을 쓰면 거울은 왼손을 쓸 테니까. 
당연히 악수도 못 받을 거고. 

! ㉠쓸쓸함을 느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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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처음에 엇 왜 띄어쓰기를 안 했지 라고 하고 있는데  [B-10] ‘ ?’ , 

자신이 느끼고 있는 충격 또는 궁금함이라는 것을 감각의 강도로 느껴 시

에 대한 관심을 작동시켜 시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 작품을 . 

읽어 나가면서 작품의 여러 부분에 주목을 하는데 감상 내용이 질문의 ,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학습자가 이해감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왼쪽에 있는 시의 표현은 질문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 

이에 대한 대답은 학습자가 자신의 정서와 시 텍스트에 표현된 정서를 통

합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또한 정서의 구체화는 계속해. 

서 정서가 촉발된 대상을 발견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를 읽어 나간 결과 학습자는 정서를 쓸쓸함 으로 명료화하고 이를   ‘ ’ , 

시적 정서 라고 명명하는데 시적 정서 라는 것은 작품의 정서와 학‘ ’ ( ), ‘ ’㉡

습자의 정서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간의 쓸쓸함을 느끼는 건. ‘
가 라는 물음 에서 결과적으로 시적 정서는 쓸쓸함인가보네 라는 생?’ ) ‘ .’㉠

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근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느낌을 촉발

시킨 대상을 활발히 발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감각 및 정서는 체험을 추동하는 기제이지만 분산된 성격을 지니기 때  

문에 단계별로 이를 수렴하면서 방향을 지어주는 인지적인 작업이 이루, 

어져야 학습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강렬하지만 모호한 . 

성격의 정서와 구체적인 대상이 결합하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질서화된 

정서가 출현하며 이는 다시 다음 단계를 추동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 

따라서 대상의 발견은 정서의 발전의 계기를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
나보기라도했겠소 

! 거울 속에 나라도 만난 걸 다행으로 
느끼고 있는 건 거울은 또 다른 나.... 
와의 만남의 매개체?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
거울속의내가있소 ! 내가 거울을 안 가졌다는 뜻은 뭐지?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 외로된 사업...?

시 텍스트 전반( )

! ㉡결과적으로 시적 정서는 쓸쓸함인가
보네 거울 속의 나와 소통이 되지 않. 
아 답답해 하나 거울 속 나라도 있음
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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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적 속성과 정서 명료화의 연관 기제 (3) 

  ㄱ 다층적 전경화를 통한 적극적 발견 . 

미적 속성의 발견 단계에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감지에서 보다 인지적 작업  

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이 주목할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적극적 발견. ‘
이라는 개념은 비어즐리 의 미적 경험의 (active discovery)’ (Beardsley, 1982)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로 정서에 기반한 반응이다 학습자는 반복적 읽기, . 

를 통해 자신이 처음에 인지했던 전경에서 탈피하여 배경에 존재하는 자질에 

주목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정서에 매몰되었던 태도를 중지. 

하고 표현 심미적인 자질에 관심을 돌려 탐구해 나가면서 텍스트 의미의 깊, 

이를 확보한다 아래 학습자는 자화상 텍스트를 읽어 나갈 때 마지막 행을 . < > 

가장 인상적인 구절로 텍스트 위에 표시하였는데 해당 표현이 정서적 강도 , 

측면에서 심미적 체험을 추동한 원인이 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습. 

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의 다른 내용들을 전경화한 후 연결지어 재해

석하여 형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텍스트 의미화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을 읽으면서 우물에 비친 주변 풍경을  ‘ ’ 우물 속에 ‘
가 있다 라고 표현한 점이 매우 참신하고 인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

었고 화자 자신에 대한 반성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단순히 우물에 비친 풍경을 보고만 있는 것으로 시가 끝났다면 
이 시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가 돌아가고 또 다시 , , 
우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화자가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내
면이 효과적으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자 자신의 내적 고뇌 또한 , 
이러한 화자의 행동을 통해 인상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
러 제목을 자화상 이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자 자신을 그 사나이 로 지‘ ’ ‘ ’
칭한 부분이 인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추측해보건대 단순히 자신을 나 라고 , ‘ ’
칭하는 것보다 그 사나이 라고 칭했을 때 독자에게 보다 더 깊은 인상을 ‘ ’
줄 수 있고 그 사나이라는 시의 주인공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인칭으로 화자 자신을 지칭했다는 생각이 들었다3 . [A-2- -3]Ⅱ

이 답변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시어들을 차례로 전경화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시어 간 연결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물 의 의미, . ‘ ’
를 여러 연의 내용에서 나타난 사나이의 행동과 연관 짓고 그 사나이 와 자, ‘ ’ ‘
화상 즉 시어와 제목을 연결시켜서 표현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 것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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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경의 교차를 통해 텍스트의 깊이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 

같이 독자가 지속적으로 전경과 배경의 관계를 재구성하면서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근거로 작용하는 표현이다 심미적 . 

체험의 발생 국면에서는 전경화 즉 주의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지, 

만 기본적으로 주의는 선택되며 작품을 읽는 과정의 한 지점에서 선택이 해, 

제되면 배경이 된다 배경이 된 것은 다른 전경화된 자질 뒤로 방치된다 즉 . . 

감상자에게 느껴지는 선명도에 따라 전경과 배경이 교차된다. 

중학교 학습자들은 주로 개 이하의 표현에 집중하여 감상문을 기술한 반  3

면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보다 텍스트 내 여러 표현들을 언급하고 이의 의미, 

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학습자군의 경우에는 텍스트 내의 대부분의 . B 

표현들을 언급하여 의미화하고자 노력하는 양상이 보였으며 표현들 간 관계, 

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이를 의미망으로 연결하려는 양상이 보였다 이는 예. 

술과 관련한 전문가와 초보자를 비교하는 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한 양상이

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전문가는 초보자에 비하여 작품에서 지배적인 부분 . 

외에 세부적인 부분에 관심을 오래 두었으며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 더 , 

많이 생각했다 또한 전문가는 비유적인 요소들에 집중하고 그를 넘어서 생. 

각할 수 있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초보자와 전문가는 같은 작품을 보고도 서, 

로 다른 요소들에 관심을 보이며 이때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시 (Parsons, 1987; Hekkert & Wieringen, 1996; Axelsson, 2007). 

텍스트 안의 전경 배경 전치를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와 유-

인자적 자질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텍스트의 깊이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미적 문식성 신장에 있어 교육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경과 배경의 교차의 과정에 대해 시 텍스트를 읽어나갈 때 시 텍  , , 

스트의 특수한 성격에 따른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학. 

습자들은 의미화에 있어 텍스트에 제시된 순서대로 의미화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인상이 강한 구절로부터 다른 구절, 

로 주목해 나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 [C-4] 

이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135 -

#1
연구자 지난번 인터뷰에서 책처럼 읽다가 시처럼 읽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차이: ‘ ’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음 책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시는 감성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C-4]: . …
느낌? 

연구자 방법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
음 책은 그게 되게 천천히 읽거든요 근데 시는 빠르게 여러 번 읽어요[C-4]: . . . …
그게 약간 더 이해가 된다? 

연구자 반복적으로 읽으면: ?
네[C-4]: .

연구자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
고개를 끄덕임 중략[C-4]: ( )  ( )

연구자 순서대로 이해를 하나요 여러 번 읽는다 했는데 방식은: ? ?
저는 인상적인 걸 먼저 이해하는 것 같아요[C-4]: .

학습자는 인터뷰 중 책 읽듯이 시를 읽었다가 시답게 시처  [C-4] ‘ ’ ‘ ’, ‘
럼 시를 읽었다고 언급’ 111)하고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 

이 학습자는 시처럼 읽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상적인 구절을 기점으‘ ’ 
로 하여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며 이해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전경과 배. 

경이 교차되는 데에는 이전 단계의 전경화된 표현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전경화된 정도에 따른 읽기 방식을 교수 학습에 도, ·

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ㄴ 근거 설정을 통한 이해감 형성  . 

적극적 발견은 시 텍스트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해감, ‘ ’(the feeling of/the sense of intelligibility)112)

111) 학습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C-4] . 
! 예전엔 그냥 책 읽듯이 읽었는데 이젠 시를 시답게 아니 약간 그 시처럼 읽는 법을 배워서“ , , .”…
! 어 느낌도 약간 예전에 책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시를 약간 책이랑 시랑 다르다 라는 걸 아“ , . , . ?…

는 느낌?”
112) 비어즐리 는 이 이해의 느낌을 또는 (Beardsley, 1982) ‘feeling of intelligibility’ 

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이해할 수 있음의 느낌 또는 감각 이‘sense of intelligibility’ , ‘ ’
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김정현 의 번역을 따라 이를 이, (2007) ‘
해감 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요소 간 연결을 통한 작품 전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 . 
는 해석적 활동에 따르는 느낌이다 이 이해감에 대해 캐롤 등은 어떤 활동의 결과, . 
로 이해감이 따르는 인과관계 및 이해감의 성격에 대해 불명료함을 지적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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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반한다 이 이해감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 

심미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 텍스트의 읽기 . 

결과에는 정답이 없으나 암묵적으로 어떤 타당한 해석이나 감상 결과를 ,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학년군에 따라 그 정도가 . 

다르지만 평가의 상황에서 정답 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며 이와 함께 ‘ ’ ,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는 교육을 함께 받는다 이 이중적인 상황에서 감상. 

자들이 시 텍스트를 접했을 때 발생한 심미적인 체험으로부터 촉발된 자

신의 감각 정서 느낌들을 어떻게 보다 객관화하며 이를 정당화해나가며 , , 

이해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은 심미적 문식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자들은 표현을 자신이 느낀 정서에 대해 근거로 삼아 시 텍스트에   

대해 이해감을 형성해 나간다 이때 학습자는 표현을 축어적으로 인용하. 

면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이해를 할 수도 있으며 비평적 개념을 사용하여 

한 차례 더 이해의 층위를 더해 나갈 수 있다 다음은 두 작업 모두 가 . 

드러나는 학습자의 감상문이다. 

!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와 같이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가 드러나는 표현들에서 
제가 아는 시인 윤동주의 여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인상 깊습니다 우물 . 
속의 사나이가 자기 자신 자아 을 의미한다는 것을 독자는 모두 알기 때문에 ( )
오히려 자신을 한 사나이“ ”라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칭하며 그의 행동을 묘사하
는 부분에서 훨씬 느껴지는 바가 크고 또 저 자신을 대입해보기도 쉬운 것 같, 
습니다 배경에 대한 묘사를 반복하고 . 추억처럼“ ”이라는 시어를 추가하여 미세
하게 변주함으로써 갈등의 해소를 은연중에 느낄 수 있어 독자들도 이 시가 복
잡한 내적 갈등을 다루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복한 감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1- -3]Ⅱ

학습자의 감상문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내용은 시를 인용한 것이  [B-1] 

고 밑줄 친 내용에서는 굵은 글씨에 대해 비평적 개념을 들어 다시 한 번 , 

이해를 형성하려고 의도한 것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 

내적 갈등임에 대한 내용임에도 행복한 감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은 정‘ ’
서가 매우 구체화된 양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 추억처럼 이라는 시어가 추, “ ”

였으나 이해 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느끼는 감정 이 정답이 정해(Carroll, 2001:15), ‘ ’ ‘ ’
져 있지 않지만 교육적 맥락에서 일종의 정답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시의 심미적 이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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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미세한 변주임을 든 것은 이해감 형성에 대해 근거가 이중적으로 이루

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비평적 개념의 사용 양상에 주목해 볼 수 있  

다 학습자군의 감상문에는 이 같은 비평적 개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 C 

데에 비하여 와 학습자군의 감상문에는 비평적 개념이 사용된 양상이 대, A B 

비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액셀슨의 연구에서 에서 숙련자들, (Axelsson, 2007)

이 초보자들보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용어 및 개념들을 사용하여 예술 작품

에 대한 사고를 하였으며 이는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표면적이지 않은 작, , , 

품들을 즐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양상을 뒷받침한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경험적 자원이나 작품의 외적 정보를 . 

도입하여 정서를 구체화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의 경험. 

을 자신이 느낀 정서와 연결지어 표현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은 학습자의 사

례이다.

! 오래전부터 겉으로는 자존감이 높은 척 남들에게 나를 보여줬지만 주변의 관, , 
객이 사라지고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상황이 오면 자존감이 낮은 내가 보인, 
다. ㉠나도 나 자신이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가끔씩은 좋기도 하다, , 그렇. 
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다 내 우물에 그린 내 자화상은 어떤 그림일지 궁금. 
하다. 마지막 연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추억 추억은 많을지 몰라. 
도 내 자신에 대한 추억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구가 인상 깊은 것 . 
같다 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고 내가 쌓아온 내 거는 많지 않기에 나라는 . , 
존재를 내가 추억할 때 어떤 것이 남을지 궁금하다. ㉢나중에 내가 나를 추억
할 때는 우물 속에 ,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 는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추억처럼 있는 내가 보였으면 한다’ ‘ ’ . 
[A-15- -3]Ⅱ

학습자는 시의 표현을 자신의 경험에 대입하여 자신이 느끼는 정서  [A-15] 

를 언어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화자의 행위를 자신의 감정으로 대입. 

하기도 하며 추억 이라는 표현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여 ( ), ‘ ’㉠

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까지 작품의 표현과 ( ), ㉡

관련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과 내용이 대응되며 심( ). ㉢

미적인 체험이 심화된다고 할 때, 

다음은 작품의 외적 정보를 통해 시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시  

의 표현에 대한 이해감을 형성해 나가는 학습자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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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선택하여 읽어보았다. ㉠시를 처음 읽
었을 때에는 시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었다 시를 읽었을 때에는 시에 나오는 . 사나이라는 사람에 주목해서 
시를 읽었다 시를 처음 감상했을 나는 시에 나오는 사나이라는 사람이 윤동주 . 
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를 여러 번 반복. 
해서 읽어보니 우물에는 물이 있고 물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에 그 사나이
가 윤동주 시인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
다. ㉡정확하진 않지만 윤동주 시인이기 때문에 사나이가 자기 자신이 맞을 것 
같으며 자아 성찰하는 시인 것 같았다 시를 감상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다른 . 
시가 생각이 났다 생각보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다른 나라에서 유학. 
하면서 느낀 부끄러움과 이에 대한 반성과 자아 성찰에 대한 시를 많이 적은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다. .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가
릴려고 애쓸 뿐 반성하고 자아 성찰하지는 않는다 시를 읽으면서 나를 대입, . 
해보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다. [A-7- -3] Ⅱ

학습자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시인이 윤동주라  [A-7] ( ) ㉠

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이 느낀 감정을 부끄러움 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같( ), ( ) . ㉡ ㉢

이 자신의 경험이나 작품의 외적 정보를 통해 자신이 느낀 모호한 감정과 표

현을 연결 지으며 정서를 구체화해 나갈 때에는 공감의 방식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작품의 시적 상황 화자의 상황 시인의 감정에 . , , 

이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감을 형성하였는데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 자신이 , , 

구성한 시적 상황 작가가 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상황들, 

을 교차하며 근거를 설정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학. , 

습자의 감상문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 설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그 과정

이 잘 드러나나 이해감 을 형성하지 못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 . 

! 나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감상했다. ㉠내 감상에 대해 작성하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시 . . 
또한 예술이기에 개개인의 해석이 중요하겠지만 시인의 진짜 생각에 대해 알, 
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에 대해 나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시의 첫 부분에서의 자세한 위치 설명은 시를 읽는 사람의 . 
이해를 도와주었고 시에서 그 배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었다 또, . 
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우물 속에 비친 것들로 하여서 이 부분에서도 독
특함과 개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 ㉢이 사나이는 우물로 자신을 비춰보는 과
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은 것 같으나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 변화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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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C-34- -3]Ⅱ

이 학습자가 이해를 했다는 느낌을 형성하지 못한 것 은 정서의 구  ( , )㉡ ㉢

체화의 실패로도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이러한 이해감 . [C-34] 

형성 실패의 원인에는 학습자의 시 개념에 있어서 그 속성을 표현과 내용으

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내용적 측면에서 시인의 진짜 생각 으로 표현된 작‘ ( )’㉠

가의 의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텍스. 

트 내의 표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어느 정도 근거를 확보했더라도 이해감 , 

형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학습자의 감상 양상의 기저에는 시는 . ‘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시의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다 라는 시에 대한 인식이 ’, ‘ ’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시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문항. 

에 대해 학습자의 답변이다[C-34] .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사상 등을 예술로써 표현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 
기에 시가 노랫말이 되거나 예술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시에 대해서 위
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시를 쓴 사람이 자신에 시에 대해 아름, 
답다고 느끼거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시다운 시라고 생각한다 또. 
한 그러한 시는 그 시를 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C-34-I-2]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속성 중 내용과 관련하여 작가의 의도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같이 작품의 소통 구조에 대한 인식, 

이 학습자의 주도적인 감상을 저해하는 양상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113) 

ㄷ 이해 속도 조절을 통한 의미의 분산과 수렴 . 

자신에게 느껴지는 모호한 정서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학습자가 수렴적  

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시 감상에서 발생한 . 

자신의 느낌을 언어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육적 상황에서는 언어화가 .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한데 이를 언어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인이 이, 

해할 수 있는 명료화가 불가피하다 앞에서 제시한 학습자들의 근거 제시를 . 

통한 이해감 형성 및 정서의 구체화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

113) 이 같은 작가의 의도 에 대한 의존 양상은 미적 구조 인식을 통한 의미의 일 ‘ ’ ‘
관화 국면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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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문식성의 단계가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분산적 사고가 수렴적   

사고로 전환되지 않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 읽기를 포기하는 현상을 보였

다 자신의 느낌을 텍스트 위에 자유롭게 적은 중학교 학습자들 중에서도 감. , 

상문의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렵다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 ‘ ’ , 

군 학습자에게는 인당 약 군 학습자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A 1 0.1, B

에 비하여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에는 거의 로 배의 수치가 나타났다 이, 1 10 . 

는 각 단계에서 조력을 통해 의미의 수렴을 도와야 하며 반대로 분산적 사고, 

에 대해서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문학을 읽었을 때 슬프다 외로워 보인다 등 곧바로 명명할 수 있  ‘ ’, ‘ ’ 
는 감정 외에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미묘한 기저 반응을 언어적으로 표현하

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어려운 것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 미묘, . 

한 반응들을 포섭해야만 문학의 특수한 읽기가 실현 가능하며 풍부한 의미, 

를 실현하는 동시에 심미적 자질들에 대한 감지와 분석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다 이 같이 미묘하고 섬세한 반응들을 다루는 것은 시의 특수한 감상 및 이. 

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114)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우선 최대한 자신의 반. 

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감지하는 풍부한 느낌들은 표. 

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거의 의식이 되지 않거나 산만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 

때문에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닐 것임(Stockwell, 2018:614) 

을 알 수 있다. 

정서의 분산과 의미의 수렴의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것 중 하나로 분위기 에   ‘ ’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스톡웰 은 아직 탐구되지 않은 간단. (Stockwell, 2014)

한 예에 대해 최근에 문학 텍스트에서 분위기 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aura)

다 이것은 종종 독자들이 보고하고 시적 용어로 문학 비평가들이 흔히 기술. 

하는 모호한 연상의 분위기나 음조적 감각이다. 

! 평화롭고 잔잔한 분위기 같다. [C-55- -2]Ⅱ
! 뭔가 외로운 느낌인 거 같다. [C-40- -2]Ⅱ

114) 이에 대해 고정희 에서 정서 와 기분 을 분류한 것 (2010a) (emotion) (sitmmung)
을 참조하여 정서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유기적으로 질서화되지 않은 기, ‘
분을 포섭해야 학습자들이 의미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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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중학교 학습자들 중 감상문을 한 문장 이하로 쓴 학습자들의 답변이  

다 이 학생들은 분위기라는 개념 하에 시의 정서를 감지하였으나 더 이상 . , 

구체적인 정서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것 같다 라는 표현으. ‘~ ’
로 아직 추측에 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해석한 시 텍스트의 의. 

미를 말하는 것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해석이 틀릴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

다 한편 분위기는 조금 더 독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 . ‘ ’ 
아니라 느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된다 즉 텍스트의 정서와 체‘ ’ . 

험의 발생 단계에서 독자에게 감지된 정서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그. 

러므로 좀 더 낮은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

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분산적 사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는 언제 읽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실연의 아픔을 겪고 나서 듣는 이별 노래
가 더 마음 아프고 아려오는 것처럼, 독자가 처해있는 상황의 주파수와 일치하
는 분위기의 시를 읽는 순간 그의 정서는 공명하며 참 흥미롭다 감동적이‘ ’, ‘
다 의 반응을 하게 된다’ 고 생각합니다. [A-4-I-1]

학생의 답변에서는 분산적인 사고를 통해 감지한 정보들이 이후 학습  [A-4] 

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정서를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마음 아프고 아려오는 것 은 실연의 아픔이라는 정서를 구체화하고 . ‘ ’
의미를 심화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예시를 통해 독자의 반응들로부터 독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메타인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서를 구, 

체화해 나간다는 내용을 통해 분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교차를 통해서 , 

모호했던 느낌 또는 분위기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같이 분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교차를 위해서 독자는 반복적   , 

읽기를 수행한다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복을 통해 학습자 안에서. , 

또는 텍스트 안에서 연결되지 않던 심미적 자질들은 서로 연계되고 상호작용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했던 학습자의 자료와 함께 . [A-7] [M-1]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나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선택하여 읽어보았다 시를 . 처음 읽었
을 때에는 시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어려
움을 겪었다 중략 하. ( ) 지만 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니 우물에는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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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물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에 그 사나이가 윤동주 시인 자기 자신일 것
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정확하진 않지만 윤동주 시. 
인이기 때문에 사나이가 자기 자신이 맞을 것 같으며 자아 성찰하는 시인 것 
같았다.  [A-7- -3]Ⅱ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M-1]: . 시를 한 번 읽고 바로 그 마음을 바로 와 닿았던 
적은 또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시가 아무리 쉽게 쓰여도 시도 조금 한 . 
번에 그 시를 다 이해하면서 읽은 적은 없고, 한 번에서 번 정도 읽었을 2 3
때 그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습자는 시를 처음 읽었을 때에는 시가 어려워서 이해 및 해석에   [A-7] 

곤란을 겪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 . 

보니 여러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사나이를 윤동주 시인에 대입해, 

서 읽어 보니 자아 성찰하는 시 로 시의 주제를 수렴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 ’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를 자아 성찰하는 시 로 범주화한 것이 바람직. ‘ ’
한가 하는 것은 논외로 수렴적 사고를 통해 범주를 명명하는 것이 학습자에, 

게 효능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정확하진 . ‘
않지만 이라고 말한 부분인데 이 같이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서의 구’ , 

체화를 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학습자 역시 반. [M-1] 

복적으로 시를 읽는 것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잘 모르. ‘
겠습니다 라는 답변에는 자신의 해석이 옳고 틀림 의 범주로 분류되며 틀린 ’ ‘ ’ , ‘
해석 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작품의 표현에서 근거를 얻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틀에서 벗

어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주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적 구조 인식을 통한 텍스트 의미의 일관화2.3.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작품의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여 정서와 표현을 연  

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표현 측면에서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를 인식함과 동시

에 자신의 전반적인 감상 과정이 구조화됨을 인식한다 즉 작품의 구조를 깨. 

닫는 것은 자신이 심미적 이해를 형성한 방법과 그 과정을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함께 내용적 측면에서는 작품 내 의미의 일관화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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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학습자들은 이를 작품의 주제 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국면에서, ‘ ’ . 

는 작품의 구조 인식에 있어 작가의 의도 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자들의 양‘ ’
상이 두드러진다 중학교 학습자군의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어려워하며 실. C 

패하는 양상을 보이며 고등학교 학습자군 중 일부가 작가의 존재감으로 , A 

인해 의미 도출에 실패하는 양상을 보인다. 

  작품의 형식적 구조 내 배열(1) 

미적 속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배경에 있었던 자질들을 전경화하면서 자신  

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최대한 포착하면서 그것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표현이나 경험적 자원들을 대상화하는 것이었다면 이 과정에서는 보다 텍스, 

트라는 범위를 의식하는 작업을 한다 즉 이전 단계가 작품의 부분 부분들. , 

을 골고루 느끼면서 자신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가는 과정이

라면 이제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텍스트의 범위를 인식하고 그 구조를 파악,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요소 간 관계가 중요해진다 다음은 이 같은 인식을 주. . ‘
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텍스트 내의 배열로서의 표현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 ’
강하게 보여주는 학습자의 답변이다 학습자는 단어들의 선정과 배열이 . [B-9]

주제에 맞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의 답변은 . [C-12] 

학습자의 답변보다 덜 구체적이지만 유사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B-9] 

인할 수 있다. 

! 보통의 단어들을 주제에 맞게 위치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한다 시는 단어의 배. 
열과 다양한 유의어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려하여 주제의식을 상대방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B-9-I-2]

! 시란 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한 문단으로 만들어 그 문단이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글을 쓰는 것. [C-12-I-2]

이 단계에서 자주 제기되는 교육적 문제는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시 텍스  , 

트의 내용으로부터 촉발된 자신만의 감정 또는 경험으로 천착하거나 이미 가

지고 있었던 생각과 느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인적인 반응을 고착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적 속성을 탐구하는 . 

구절의 일부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나 미적 구조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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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절은 텍스트 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현의 범위가 . 

하나의 텍스트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와 대응하는 내용을 구성해야 하기 , 

때문이다 즉 작품의 일부만 떼어서 그 표현에 대한 내용을 형성한다면 그 . 

표현과 연결되는 한 자유로운 연상이 가능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시 텍스트, 

의 맥락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앞 단계보다 발전된 심미적 이해를 돕는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텍스트 내적 맥락에서 하나의 시어를 파악하며 그 . 

의미를 변화시킨 경험과 시의 구절을 텍스트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 

생각이 변화한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아 지금 생각이 났는데 김수영 시인이 쓴 눈 이라는 시를 저번에 배웠는[B-4]: , < >
데 그 시에서 학교 선생님도, , ㉠저도 처음에 눈을 보고 눈은 항상 순수한 
의미나 되게 순결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시를 
읽었는데 근데 시를 읽다 보니까 그게 순수로 가기보다는 자신의 상식으로 , 
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 문맥 안에서 시어를 파악하라고 하셨었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니까 눈이란 의미가 순수보다는 거기서 약간 . 
좀 생동감 있는 생명력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인상적, 
이었던 게, ㉢기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보통 기침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것 같고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를 읽다 보니까 이게 부
정적으로 쓰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 보면서 아 . , 
기침이라는 보통 일상적으로도 기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정서를 표현하는 데 안 쓰이는 그런 . , 
단어도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정, 
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랑 직결되는 정해진 표현 방법이 없고 그냥 
시인이 생각하는 대로 문맥 속에서 이걸 긍정적인 단어로 만들고 싶으면 긍
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독자가 느끼는 거라
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어요, .

연구자 문맥을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 .…
네 네[B-4]: , .

연구자 이 표현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시 안에서 생각해 보는 시 전체: , , 
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네 네 네 네[B-4]: , , , . 

연구자 인상적인 구절만 빼서 감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네 그래서 그 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되긴 [B-4]: , , , 
했는데 계속 인상적인 구절만 저도 좀 자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가 어떤 , 
상황 어떤 문맥에서 앞뒤 문맥에서 그 말이 나온 건지는 좀 잘 기억을 못 , ,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번에 수업시간에 그거를 그 시를 배우면서 . ㉥시가 
결국에는 문맥 속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어떤 정서를 나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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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지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감정이랑 직결되는 정해진 , ,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문맥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대일로 대응이 . , 
되는 게 아니라 똑 떼어 놓지 않고 합쳐서 봤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

이 학습자는 김수영의 눈 을 읽은 경험을 통해 눈과 기침이라는 시어에   < > ‘ ’ ‘ ’
대해 독자의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연상되는 내용과 텍스트 구조 안에서 가지는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눈과 기침에 . 

대해서 곧바로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 이 해당 시어를 텍스트 구조 내에 ( , )㉠ ㉢

배열된 표현으로 인식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변화하고 또 변화한 의미가 일상, 

적인 사용과는 판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 , ). ㉡ ㉣

작품의 구조를 의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 감상이 구조화된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은 시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작품 ( , ). ㉤ ㉥

전체의 의미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설명한 학습자의 인터뷰이다. 

#1 
연구자 다른 예술이랑 비교했을 때 시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시만의 특징 다른 건 어쨌든 어떤 예술이건 되게 긴 형태인데 시만은 짧[M-2]: . , …
고 압축적인 것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것. 

연구자 다른 예술에서는 이미지를 많이 안 그리나요: ?
뮤지컬 영화는 장면을 직관적으로 그려주니까 나중에 어떤 장면을 떠올릴 [M-2]: , , 
때나 곱씹어 보지 그렇게 막 시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연구자 여러 번 읽으면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

조금 더 음 [M-2]: . … 시에서 이미지를 그려서 읽는 느낌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 
그게 조금 더 읽을수록 조금 구체화되는 느낌 하나 인상 깊은 구절 딱 있? 
으면은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읽게 되는데 여러 번 읽으면 다른 구절에 , 
조금 더 집중이 가니까 집중할 수 있으니까, .

중략( )
연구자 시를 그렇게 여러 번 읽으면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 ?

그럼 그려지는 이미지가 좀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을 해요[M-2]: . 
연구자 구체화되는 것 아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점점 구체화되면서 끝: . . 

에 구체화되어 있는 게 이해가 된 상태인가요? 
네[M-2]: . 

연구자 이미지가 하나가 구체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가 구체화되는 건가요: ? ? 
저는 하나요[M-2]: . 

연구자 시는: ?
시는 고개를 끄덕임[M-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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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소설은요: ?
소설은 이제 약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약간 영화 한편 보는 느낌으로 이렇[M-2]: , 
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 …

연구자 그럼 시는 다 합쳐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함축적: ( ) ? 115)이니까 한 편의 시가 
하나의 이미지로 되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M-2]: , . 

연구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 줄 수 있어요: ?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M-2]: ? 한 장면 제일 눈에 띄는 , 
거 한 구절을 중심으로 기초를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주변 연과 행 얘네, 
들을 그걸 그 장면 주변에 천천히 추가시키고 반복 읽을수록 구체화시켜, , 
서 완성된 하나의 장면을 그리는 그런 걸, .…

학습자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M-2] 

흐릿한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동. 

시에 다른 예술 장르와 구분되는 시 텍스트만의 특수한 읽기 방식 을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6) 이 같이 독자가 지속적으로 전경과 배경의 관계를  

재구성하면서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작

품 전반의 미적 구조이자 감상 방식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작품의 . 

구조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에 대응되는 내용을 생각하고 그 연결 기제를 파, 

악하는 과정이 이 단계에서 작용하는 심미적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 판단의 기저로서의 주제(2) 

미적 속성을 발견하는 단계가 감정들을 최대한 포착하면서 그것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표현이나 경험적 자원들을 대상화하는 행위 중심이라면 이 , 

과정에서는 보다 텍스트라는 범위를 의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텍, 

스트 내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도출하려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 

학습자는 시 인식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주제 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 . 

즉 시 텍스트의 내용으로서 도출된 의미를 요약하고 정리하게 된다.

115) 해당 학습자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시의 특징을 언급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함축성을 강조하여 이 같은 질문을 하였다. 

116) 학습자가 보인 양상은 앞서 다층적 전경화에 인용된 학습자가  [M-2] [C-4] 
언급한 시처럼 읽는 방식과 유사함을 함께 언급할 수 있다 이 같은 전경화 방식‘ ’ . 
은 시적 양식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심미적 체험이 심화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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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많은 생각이 들 때 찾아 읽는다 하지만 글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 
있어 아쉬울 때가 있다. [C-65- -4]Ⅲ

학습자는 꼭 시의 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어떤 주제  [C-65] 

를 도출하지 못할 시 작품의 이해에 실패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는 다수의 학습자들에게서 강하게 보이는 양상이다 강민규 에. (2016:142-143)

서도 학습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고 조정함에 있어서 주제 파악 이라는 ‘ ’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양상에 대해 다루면서 시 텍스트의 주제를 도출함에 , 

있어서 그 의미를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 

정답을 맞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다음 학습자. 

의 자료는 시의 주제 를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여기고 시를 통해 느끼는 감‘ ’
정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 시는 작가가 전달하는 것을 느끼며 공감과 공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서럽거나 괴롭거나 즐거운 마음을 어디선가 동질. , 
감을 느끼거나 마음을 표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시는 우리 옆에, 
서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시는 우리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감정의 .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아직 배웠던 시에 나타난 주제의식 독립에 (
대한 염원 자연의 아름다움 등 이 다소 거리감 있거나 아직 공감하기 어려운 , )
주제를 접한 것도 있고 시험을 보기 위해 개념을 암기하고 정해진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아직 시를 많이 접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2- -4]Ⅲ

위 학습자는 구체적인 시 작품 없이도 독립에 대한 염원 자연의 아름다  ‘ ’, ‘
움 등 이미 주제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이는 주제라는 것을 학습자가 이끌어’ ,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시에 . 

대한 심미적인 이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의 주제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이 아니라 학습자의 체험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작품의 표현과 연계해 가며 , 

최종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후술할 작가의 의도 관련하여 학습자 양상에서 유의미하게 두  ‘ ’ 
드러지는 범주로 나타난다 학습자들은 시를 예술 작품의 미적 구조로 인식. 

하는지 혹은 비예술적 언어 텍스트의 구조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텍스트 이, 

면에 있는 작가의 의도와 맺는 관계를 달리한다 이 작가의 의도는 교육적으. 

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 라는 단어와 결합하며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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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위로서 텍스트 의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술적 구조 인식과 비평적 이해의 연관 기제 (3) 

 

   ㄱ 전경과 배경의 통합을 통한 해석의 정당화. 

이 단계의 학습자는 전경과 배경 교차를 통해 포착된 여러 자질들을 연결  

시키면서 텍스트 차원에서 심층적인 의미를 생성하고 나아가 텍스트의 의, , 

미를 평가하고 자신의 삶에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작업을 한다 아래의 학습. 

자 자료는 띄어쓰기 라는 하나의 특징 으로부터 시작하여 반복적인 읽기‘ ’ ( )㉠

를 통한 여러 차례의 전경과 배경의 교차를 한 후 전경과 배경의 통합을 ( )㉡

통해 시 전체의 의미를 구성 하고 다른 텍스트와 비교함 으로써 시에 ( ) , ( )㉤ ㉣

대한 평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가장 작은 표층. 

의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시 텍스트 전체를 의미화해 나갔으며 각 의미화, 

의 단계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구체화해 나갔다.

! 이상의 거울 을 읽고 ‘ ’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가‘ ?’
였습니다 저는 첫 시행을 보통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편이었는데 이 시는 어. 
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몰라 두세 번 ㉡곱씹으며 읽게 되었습니다 중략. ( ) ㉢
윤동주 시인의 시보다 제 삶에 더 와닿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략 애를 . ( ) 
써보아도 내면에서 두 자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남을 때 나 자신에, 
게 느끼는 그 ㉣무력감과 슬픔을 겪어본 저로서는 화자의 마음에 쉽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 ㉤이 시의 화자도 이러한 분열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나쁜 ,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B-4- -3] Ⅱ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반복적 읽기를 통해 자신이 처음에 인지했던 전경에  

서 탈피하여 배경에 존재하는 자질에 주목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 

신에게 매몰되었던 정서로부터 탈피하는 동시에 시 형식의 심미적인 자질에 

집중하고 의미의 깊이를 확보한다 아래 학습자는 자화상 텍스트를 , . [A-4] < > 

읽어나갈 때 마지막 행을 가장 인상적인 구절로 텍스트 위에 표시하였는데, 

이를 해당 표현이 정서적 강도 측면에 심미적 체험을 추동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습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의 다른 내용들을 전경화. 

한 후 연결지어 재해석하여 형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텍스트 의미화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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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아래의 학습자는 각 표현에 대해 . , [A-9]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며 적극적으로 탐구했지만 이것이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한 양상을 보여준다. 

! 이상 거울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알 것 같으면서도 띄어쓰기가 없- .( .)
음 중간 중간 있기도 함 특이함잘 읽히진 않음 묘함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 ) . 
진찰할 수 없어 퍽 섭섭하오 왜 섭섭할까 거울의 나에게 악수도 해 보고 -> 
근심 진찰할 수 없어 섭섭하다는 것을 보니 거울 속의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 
는 것 같기도 모르겠음 글이 이어지지 않고 왔다갔다 두서 없음 그냥 자. / . . /
신의 생각을 막 써내려 적은 듯 깔끔하진 않다 거울 속의 나는 귀가 두 개 듣. (
지 못함 왼손잡이 조용하다 거울 속의 나를 소개하는 건가 ) / , / [C-9- -3]Ⅱ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많은 부분을 적극적 발견을 통해 전경화하고   [C-9] 

있으나 이 전경화된 부분들이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 도출,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 텍스트 안의 전경 배경 . -

전치를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와 유인자적 자질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일관된 의미로 도출시키고 이를 작품의 전반적 구조

와 연결 지어 텍스트의 깊이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육적

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117)

   ㄴ 작품의 소통 구도 인식 바탕의 의도 파악. 

학습자들의 시 인식에서 드러난 작가 즉 시인의 중요성은 시의 감상과 해  , 

석에 있어 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설과 비. 

교하여 시 읽기에 있어 시인의 존재감은 매우 컸고 이것이 문학교육의 맥, , 

락과 합쳐질 때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 작. 

가의 의도는 시의 주제 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다음은 ‘ ’ .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나는 학습자의 답변이다. 

!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은 시를 쓴 작가가 생각한 것을 잘 나타내어 주는 단어
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C-17-I-2]

! 시인의 생각을 글로 써서 짧게 표현한 것. [C-29-I-2]

117) 학습자들에게 주제란 작가의 의도 와 결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주제 ‘ ’ . ‘ ’
는 후술할 소통 구조 바탕의 미적 의도 파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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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둘 다 .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형식이 같다고 생각
한다.  [C-65- -3]Ⅲ

다음 학습자의 사례 역시 시의 내용적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를 중시  [A-1] 

하는 경우로 이것이 감상에서 시인의 의도와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으로 드, 

러나는 양상을 보였다.

! 시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술의 복합체인 것 같다 시는 글 뿐만 아니라 . 
리듬 그리고 글을 쓴 후 전체적인 글의 구조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작가 혹은 예술
가의 정서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시를 시답게 쓰는 것은 시라고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느낌 가는대로 내 마음속의 진심을 써야지 시인 것 같다 아무래도 오래 생각. 
을 하고 의식을 하다보면 내 마음속 깊숙이 어디선가 나오는 순수함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이게 조작한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A-1-I-2]

! 작가가 왜 거울 속의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 해설 같은 것을 , 
보면 작가가 자신의 내면과 만나서 반성을 한다는 듯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작가가 직접 쓴 해설이 아니면 믿으면 안 된다고 한다 작가는 진짜 . 
순수하게 물리적이게 동일한 본인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A-1- -3]Ⅱ

학습자는 시 감상을 함에 있어서 시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 위주로   [A-1] 

감상을 하였는데 작가가 직접 쓴 해설이 아니면 믿으면 안 된다고 한다 라, ‘ ’
는 내용은 시의 의미 도출에 있어서 작가가 독자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을 인

식함을 잘 보여준다 이 학습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의미보다는 .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며 결국 그 의미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채로 감상문을 , 

작성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심미적인 체험의 발생이나 미적 속성의 적극적 발. 

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작가의 존재감과 교육 현장에서 

작가와 시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그 결과로 학습자의 시에 대한 이

해를 평가하는 방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가 곧바. 

로 시에 구현된다고 보는 단순한 도식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한 학습자의 . 

시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 문장이다. 

! ㉠이상 또는 윤동주 같은 분의 시를 보면 일단 ㉡조국 광복 애국심 일제강, , , 
점기 등등 이런 주제, 들을 ㉢떠올려야 될 것 같은 의무감 때문에  ㉣마음이 무
겁고 읽기가 싫다. [A-8- -3]Ⅱ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선택하지 않고 두 시 텍스트를 하나로 묶어 자  [A-8] 

신의 생각을 썼는데 두 시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118)를 내리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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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감상에는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인 체험 또는 미적 속성에 대한 발

견 작품의 미적 구조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학습자의 답변에서, . 

는 작품의 소통 구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 

소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인은 작가이다 특히 작. 

가가 시에 어떤 주제를 담고자 했는가에 대한 의미론적 의도를 가장 중요시하

고 있는데 이 작가의 의도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감상자 역할의 비중은 거, 

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작가가 어떠한 시대를 살았는가에 따라 . 

작가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중심적 주제 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를 ( ) , ㉡

시 내용의 중심적인 주제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같이 시 텍스트가 가지는 일관된 의미 즉 시의 주제가 처음부터 정해져  ,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로 인해 촉발되는 자신의 정

서를 탐구하고 명료화한다든가 시의 표현을 발견하고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작업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시 작품의 내용 구성에 있어 자신의 

느낌 정서 생각 등은 배제하고 있다, , .119) 즉 작품에 대한 심미적인 체험 또 

는 이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학습자에게는 . 

의무감 마음이 무겁고 읽기가 싫다 라는 부정적인 정서 가 형성되고 ‘ ’, ‘ ’ ( , )㉢ ㉣

있는데 이 정서는 시 텍스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의 소통 구, 

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같은 시 인식 형성과 이에 근거. 

한 시 읽기는 심미적 이해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라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및 유용성 인식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시를 읽. 

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은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이다[ -4] [A-8] .Ⅲ

! 이제까지 ㉠시를 읽은 이유는 국어 숙제나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였기 , 

118) 학습자의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물론 국어 시험을 위해 이런 분들의 시들을 낱낱이 까서 해부하듯이 배웠던 터라 
질린 것도 있다 아무리 암울한 시기에 살았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시를 써야 한. , 
다지만 좀 더 위트 있게 쓸 수는 없을까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쓰는 시를 쓸 수 ? 
있는 시인이 정말 뛰어난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A-8- -3]Ⅱ

119) 학습자가 시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구절은 일 [A-8] [ -1-1] ‘Ⅲ
상적인 언어에 비해서 느낌이 강했다 와 시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 [ -1-2] ‘Ⅲ
단어나 구절은 시 작품 내의 다른 단어나 구절에 비하여 느낌이 강했다 의 문항.’
에 모두 아니다 라고 답한 것은 학습자가 어떤 정서를 감지한다거나 자신의 정서‘ ’
를 탐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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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는 나에게 골치 아픈 존재이고 옛날에 쓰여진 시는 낯선 단어 때문
에 더 골치가 아픈 단어이다 왜냐하면 . ㉢시를 읽으면서 그냥 느끼면 되는데,  
주제를 생각해내야 하고 무슨 비유법을 썼는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A-8- -4]Ⅲ

이 학습자에게 있어 시를 읽는 목적은 국어 숙제를 하거나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이다 즉 시 텍스트의 내적인 효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가 ( ). ㉠

소통되는 상황 중 교육의 맥락에서 시험 등으로 외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는 골치 아픈 존재 가 되었고. ‘ ’ ,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효용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학습자 역시 시 자체를 ( ). ㉡

느끼는 것을 좋은 시 읽기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를 읽으면. ‘
서 그냥 느끼면 되는데 라는 학습자의 답변은 이로 인한 시 읽기의 목적이 ( )’㉢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느끼는 , 

것은 감상자의 비중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시 읽기 방식에서 작

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습자의 작가 중심의 작품 소통 구조 인식은 학습자의 다른 문항  

에 대한 답변에도 드러난다 학습자의 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 [A-8] 

변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란 어떤 대상이나 주제 또는 일상생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
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아주 . 짧은 글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다 길게 쓸 거면 수필을 쓰는 게 낫다. . [A-8-I-2]

! 시와 가장 비슷한 장르는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한다. 리듬이 있기 때문이다. 
[A-8- -3]Ⅲ

    

이 학습자는 시를 정의함에 있어 내용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짧다 라는 표현상 특징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장르와의 연관성을 묻‘ ’ , 

는 문항에 대해서도 리듬 이라는 표현적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 . 

보다 더 주목할 요소는 이 같이 시를 정의하거나 장르 간 관계를 메타적으로 

인식해 봄에 있어서 감상자와 관련되는 내용 또는 표현 즉 독자에게의 효과, 

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학습자에게 시란 자신에게 주는 효과보. 

다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정의된다 이는 위의 . [ -4] Ⅲ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비유법을 찾아내야 하는 작업 과 연관지어 생각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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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답변 역시 학습자가 어떤 태도로 시를 감상하고 의미를 이끌어. 

낼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의 답변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정서를 표현하였[I-1] 

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교육적 처치가 이루, [A-8] 

어져야 할지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하상욱의 시 한 . 

편120)을 인용한 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평상시 시를 즐겨 읽지 않으나 하상욱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 , 그의 위트에 잠
시나마 피식 하고 웃을 수 있어서 좋다 아주 짧은 글로도 충분히 그 시의 주. 
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다.  [A-8-I-1]

이 학습자의 정서 체험 양상이나 읽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시 읽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없던 학습자에게 [A-8]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정서적 체험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 텍. 

스트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학교의 성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 

에 보다 체험에 근거한 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작가. 

의 의도가 학교의 교육을 통해 주제로 여겨지고 곧 정답으로 여겨지는 현상

이 많은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고 체험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 

음은 작가의 의도가 중요시되었지만 작품의 표현의 연계가 부족한 감상으로, 

까지 이어진 학습자의 경우이다. 

! 하나뿐인 조국을 위해 하얼빈으로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외로운 죽
음 을 맞이하게 되신 안중근 의사를 그리워하는 느낌이 든다(?) . [C-46- -3]Ⅱ

학습자는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C-46] 

독립 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시 감. 

상 과정에서 자화상 텍스트 옆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느낌이 든다 라고 < > ‘ .’
적었는데 아직 모호한 느낌 이었던 정서가 작품 안에서 통합되지 않고 시, ‘ ’ , 

인의 존재감으로 인해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치환된 것이다.

120) 학습자가 인용한 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험은 문제가 정말 좋았다   . “ / 
문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풀지 않았다// / ”                        



- 154 -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작가의 의도가 우선 존재하고 그것이 곧바로 표현  

에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 즉 표현 이전에 내용이 존재하며 표. , 

현은 그 내용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 

다 내용과 표현이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심미적 이해에서는, 

의도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일상 언어의 구조로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표현 자체에서 새로운 의미가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장 인상 깊은 시는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 메뉴판의 형태로 소설가나 철학. 
자의 가격을 매긴 모더니즘적인 시이다 나는 이 시가 맘에 들었던 이유는 정. 
신적 가치에 돈을 매기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데 그 ,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 ‘
마신다 에서 신랄하게 비꼬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 . 
문학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소신을 강하게 내비치는 것 역시 요즘 시에 비해 
보기 드물게 좋았다. [A-16-I-1]

학습자는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 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비평  [A-16] < >

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가의 의도와 그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표, 

현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이 학습자에게서 주목할 점은 주제를 도출. 

하려거나 주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내용의 연결 그 자체에 ,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 전체적 의미와 개별 표현이 어떻게 .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 

학습자는 의도 라는 것에 대해 작가와 감상자를 모두 중시하며 그 이유에 ‘ ’ , 

대해 표현의 특징을 들고 있음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심미적 이해가 

잘 형성된 양상을 보여준다. 

! 시 의 의미는 작가 또는 화자 의 입장과 독자의 입장에서 다른 양상으로 표현될 ‘ ’ ( )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가 또는 화자 의 입장에서 시 란 편안한 감정 표. ( ) ‘ ’
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학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시는 형식. , 
도 표현 주제도 독자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전달 기록하고자 하, , , 
는 감정의 느낌을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또는 간단하게 장황, 
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시 란 . ‘ ’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포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 
감정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느끼고자 노력하는 능. , 
동적인 독자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여운을 주지만 수동적인 독자, , 
들에게는 언어의 나열로서의 의미 그 이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 
[B-3-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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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시 라는 특수한 미적 구조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B-3] ‘ ’
생성되는 의미가 작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있기 때문에 독자가 능

동적으로 의미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라는 열쇠를 . ‘
가진 사람 이라는 답변 내용은 시의 심미적 이해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
있음을 드러내며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느끼고자 노력하는 능동적 독자, ‘ , ’ 
즉 정서를 기반으로 한 심미적 체험이 가능한 독자에게는 더 깊은 의미 를 ‘ ’
전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작가와 화자를 병기함으. 

로써 작가가 시라는 양식에서는 화자로 변환되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인식

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가 균형적으로 중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작가의 의도를 내용 과만 관련지지 않고 표, ‘ ’ ‘
현 과도 관련 짓기 때문에 가능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작품의 형식이 ’ . 

의도된 표현의 선택과 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표현을 탐구해 나가는 것에서 ,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답을 맞혀야 한다. 

는 부담을 느끼는 독자들은 작가의 의도와 관련하여 내용의 측면에서만 파악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제를 맞히거나 외워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를 표현적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주제 의 . , ‘ ’
도출에 있어 학습자가 보다 자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를 잘 보. 

여주는 인터뷰 내용이다. 

연구자 독자가 멈춰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과정이 시를 시답게 만든다 라고 했잖아: ‘ ’
요 시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은 학생이 가지는데 추상적이고 어려운 점을 . 
뛰어넘거나 하는 동기나 경험 즐기게 되는 지점이 무엇인가요, ? 
음 사실 그 제가 저번 주에 학교에서 배운 시가 있는데[B-4]: . , … ㉠그 시가 처음
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가 폭포라는 시였는데 이. , 
형기 시인이 쓴 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폭포 얘기를 하다가 장
수잠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딱 보고 이게 왜 장수잠자리가 나오지 라는 생, ‘ ?’
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 ㉢저도 시를 조금은 써 봐서 제가 시를 쓸 때도 뭔, 
가 나를 편하게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끔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고 , 
복잡할 때에는 이 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읽게 되면 그 문장을 한번 읽고 
이해하기보다는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싶
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잘 쓰지 않. 
는 단어나 그런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같은 거를 넣기도 하는데 그  



- 156 -

장수잠자리가 나오는 대목을 봤을 때도 이 시인이 한 번에 뭔가 독자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이게 왜 장수잠자리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하면서 뭔?
가 이 시어에 넣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가 .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 시인도 그 시를 쓸 때 사람
들이 한 번에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인 자체도 그 단어나 문
장에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에 집중해서 읽어 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려고 애초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연구자 그래서 결국에 뭐로 읽어냈어요 장수잠자리를: ?
처음에는 [B-4]: ㉤그냥 되게 좀 거대하고 그런 크기가 큰 뭔가 좀 장엄한 그런 생
명체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해설을 하시는 걸 , 
들으니까 이게 ㉥문맥상 봤을 때도 좀 거대한 생명체가 그것도 몇 십억 년 
전에 있던 생명체가 추락을 하는 거니까 이게 폭포랑 관련성이 있다 이렇, 
게 해설을 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습자는 의도를 표현으로 바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를 사  , 

용한 의도에 대해서 추측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해가 어려운 표현의 뜻을 도출하고 있다 학습자는 장수잠자리 라는 시어로 . ‘ ’
인해 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작가의 표현의 의도를 추측( , ), ㉠ ㉡

하면서 해당 시어와 텍스트의 전반적 의미를 연결시키면서 이해를 ( , ) ㉢ ㉣

심화하였다 이 학습자가 내용이 우선하고 표현은 이를 그대로 전달( , ). ㉤ ㉥

하기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이 같은 이해를 이루어내기 어려웠을 것이

다 한편 이 같은 이해가 가능했던 데에는 이 학습자가 평소에 시를 써 보는 .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도 중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술 . 

작품을 결과물이 아니라 표현의 과정으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 

같은 학습자가 표현의 과정에 있어서 아름다움 을 느끼게 된 경험을 이야기‘ ’
하는 인터뷰 내용이다.

사실 저도 그 정지용의 유리창을 읽고 거기에 역설법이 나와요 그래서 [B-4]: . . …
중학교 때부터 문제를 풀다가 선지에 자주 나와 가지고 ㉠그 문장 자체가 
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유를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저도 왜 그게 아름답다고 느꼈는지 잘 모르겠.. 
는데 음 다른 표현상 특징보다도 역설법이 쓰였을 때가 제일 아 시는 , . , …
이래서 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도 크게 받고. ㉢그 역설법을 쓴 
그 그걸 창작할 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 역설법을 쓰면서 했을 생각들이. …
랑 그런 복합적인 정서를 누구나 느끼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건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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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짧게 말로 딱 담아내는 게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 , 
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아름답기도 한데 그거를 문장에 표현을 . , 
하려는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걸 쓸 때까지 그 시간들이랑 , . …
이런 게 그 과정 자체가 약간 아름답다 라고 생각해요. 

학습자는 표현의 결과물인 특정 시구가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그   [B-4] ( ), ㉠

이유에 대해서 시인의 표현 과정을 상상하였고 그 결과 시라는 양식의 특( ), ㉡

수성과 표현법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즉 작가의 의도는 표현을 경유해( ). ㉢

서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하여 내용과 표현 모두 인식하고 , 

그 연결 기제를 탐구함을 뜻한다 특히 이 표현을 시라는 예술 양식으로 인식. 

함으로써 의미 도출에 있어서 독자의 의도도 균형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답변은 보다 학습자의 미적 판단 또는 미의식 이라는 아름다움의   ‘ ’ ‘ ’ , 

인지적 차원의 형태가 드러나는 답변이다 이 답변은 미적 구조를 인식하는 단. 

계에서 학습자가 단순한 감각적 표상이나 자신의 정서가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인류의 공통적인 .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술에 담긴 궁극적 욕구로서의 이념과 이 이념을 표현해 , 

내려는 과정에 대한 미의식의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양식으로서의 패턴 인식과 이론화 2.4.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미적인 속성 탐구나 텍스트 내 구조적 연결에서 더   

넓게 나아가게 된다 이 확장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니는데 하나는 예술적 측. , 

면 즉 관행 또는 예술사 문학사적 측면에서의 시를 인식하고 작, (practice) ·

품의 집합들로서의 시 시 텍스트 간에서 보이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고‘ ’ , 

다른 하나는 자신의 머릿속 시 텍스트 체험들의 축적 결과인 시적인 이해‘ ’. 
시적인 표현 이라는 인지적 정서적 기제와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다 시 인‘ ’ · . ‘
식 과 관련해서 이 단계는 학습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인식을 범주화하는 것을 ’
나아가서 이 범주화를 메타인지하고 시의 가치 설정에 따라 이론화하는 국면

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텍스트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벗어나서 .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시 텍스트와 자신의 관계를 연결 짓는데 이는 즉 일상, 

적 삶의 맥락에서 시의 의의를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시의 의의를 인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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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시를 읽는 목표에 따라 표현과 내용을 결정하고 연결 짓게 된다. 

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고 범주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론화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 읽기 및 심미적 체험들의 

발생과 누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시에 대, 

한 개념 형성 및 이론화는 학습자의 시 읽기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없다 즉 인지적인 작동 기제로서 가장 근간. 

이 되면서도 새로운 경험들을 포섭하여 끊임없이 바뀌어 가는 것이 학습자, 

의 시 패턴 및 범주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적인 범주로서의 시의 형식적 패턴(1) 

어떤 텍스트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예술에서도 일반 문식성에서도 가장   ,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문학을 예술로 관점과 어떤 상황에서 발생. 

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텍스트로 보는 관점 모두에서 패턴 은 중요하(pattern)

게 여겨진다 우선 문학성을 인식하는 것을 패턴을 인식하는 것에 빗대어 생. 

각해 볼 수 있는데 패턴은 단순히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텍, 

스트를 접함에 있어서 어떤 기대 를 형성한다‘ (expectation)’ .121) 문식성의 영 

역에 있어서도 패턴 발견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앤드류스. (Andrews, 2011:6)

은 우리의 패턴은 기대의 구조 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 . 

서는 일반적인 텍스트의 형식이 있다고 하는 기대가 보다 구조화된 것을 뜻

한다.

즉 학습자는 자신이 현재까지 접해 온 시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을 사례들  

의 집합을 통해 머릿속에서 범주화하는데 이를 통해서 존재하는 시 텍스트, 

를 자신의 시 인식의 범주 안에 포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 시 텍스트의 형식적인 특징을 범주에 근거하여 대략 상상해 낼 , 

수 있게 된다 즉 이 패턴은 어떤 생산성이 있는 도식이 된다. . 

즉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개념과 범주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 

존재하는 시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는 . 

121) 컬러는 이 같이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학이란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는  ‘ ’
학습자의 기대와 언어적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의 긴장에 문학성 이 있다고 보았‘ ’
다.(Culler, 1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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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범주화의 관점‘ ’ . 

에서 본다면 창의성이나 상상력은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비계로 , 

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122)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시 인식이  

중요해진다.123)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이다 이 학습자는 인터뷰  [M-1] . 

중 시적인 생각 을 즐긴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 . 

#1
연구자 시적인 생각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떤 거죠: . ?

어[M-1]: . … 비유적인 표현 같은 거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 
연 혹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

음 상황도 있고 하나의 사물을 보고 [M-1]: . , … 그 사물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연구자 추상적으로 어떻게요: ? ?
[M-1]: 그 사물에 감정을 담아본다든가 아니면 이 내가 그 사물이 되어 보는 거, . 
연구자 사물이 되어보는 거: ?

네[M-1]: .
연구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그 효과 효과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하는 이유: ? . , 

가 뭐예요?
어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은데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가끔 공부하기 [M-1]: . . . … …
싫을 때 시 같은 걸 쓰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연구자 왜 시라고 안 부르고 시 같은 것이라고 불러요: ?
아 너무 조금[M-1]: , . … 시인이 아니니까 .…

이 학습자는 시적 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 라  ‘ ’ , ‘ ’
는 범주의 외연적 확장 또는 이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개체의 상상을 의미한

다 학습자는 사물에 감정을 담는다거나 자신이 사물이 되어 보는 것. [M-1] , 

을 시의 패턴으로 인식하여 일상적 삶의 국면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한편 시. ‘
적인 것 과 시 를 구분한 것에서 시인이 썼는지의 여부 를 중요시하고 있음 ’ ‘ ’ ‘ ’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 라는 것을 규정할 때에는 머릿속에 . ‘ ’
시인이 정식 출판한 시를 패턴으로서 떠올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해당 학습자는 광고와 시를 연관지은 생각을 담은 글을 작성하였는데 광고, 

122) 와드 는 이 범주와 관련하여 창의성을 마음속에서 새로운 가체를  (Ward, 1994) ‘
의도적으로 생성해 내는 것 으로 정의하고 창의적 사고가 일상적인 범주화 현상’ , 
에 수반된 구조와 처리 과정에 의해 주도된다고 본다 신현정.( , 2011:24) 

123) 앤드류스 역시 문식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형식은 기존의 기대의 패턴과 관계지 
어 탄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Andrews, 20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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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 자체를 삽입한 내용을 사례를 들면서도 설명에서는 광고이 시적인 특

성이 도입될 수 있다고 하여 이 구분 지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자 이게 이제 여기서 시가 직접 들어온 거랑 광고가 시에 들어온 걸 했잖아요: , . 
시적인 특성을 광고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시를 쓸 수 있다고 ?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M-1]: 시적인 특징이 광고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어떻게: ?
시적인 게[M-1]: . …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금 비유적이고 시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그 광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연구자 비유적인 표현들이: ?
네 네[M-1]: , . 

학습자는 광고에 나타난 어떤 표현을 보고 비유적 이라고 생각을 했  [M-1] ‘ ’
고 거기에서 시를 떠올렸다 즉 시에서 나올 법한 표현이라고 기대하는 학습. 

자의 구조화된 어떤 형식이 광고에서 나타난 것을 발견한 것이고 이를 표현, 

하기 위해 비유 라는 비평적 단어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노래의 ‘ ’ .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까지도 시적이라고 표현한 학습자에게 이에 대한 질

의응답을 한 인터뷰 내용이다.

연구자 가사는 물론이고 멜로디도 시적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 ?
[M-3]: 멜로디가 운율이라고 생각을 했고 멜로디에 따라 , 감정도 전달이 되고 멜로디랑  

가사가 잘 어우러지면 감정과 내용을 극대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서 네. . …

여러 학습자들이 시와 유사한 장르를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노래 와 관련  ‘ ’
해서는 노래 가사 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학습자는 멜로디 까지 ‘ ’ , ‘ ’
시적이라고 설명하여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학습자 역시 시의 , . 

어떤 표현을 운율로 인식하고 있었고 노래 중 가사를 제외한 부분을 멜로디

라고 표현하여 이 둘을 연결 짓고 있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감정의 전. ‘
달 및 감정과 내용의 극대화 라고 표현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적인 표’ ‘ ’
현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패턴으로서 범주화에 있어서 생산성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학습자에게   , 

인식이 되어 있는지 그 인식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범주가 전혀 형성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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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를 보았을 때 이것을 시 또는 시

가 아니라고 응답하기 어려울 것이다.124) 그러나 중등 학습자 이상이라면 시 

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군 학C

습자들의 경우 문항에 대하여 간단하더라도 대부분 응답을 한 것에서 [I-2]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패턴이 생산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다른 차원의 . 

것이다 즉 범주를 통해 사례를 식별하는 것과 범주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 

높기 때문에 이 범주를 발판으로 하여 넘어설 수 있는 현상은 구분되어야 한

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로 시 텍스트의 판별은 가능하지만 어. [C-11] , 

떤 기준에서 판단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아 이게 시를 많이 안 읽어 보기도 했고 뭔가 그런 시가 뭐다라고 하기[C-11]: , , , 
에 전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

연구자 어떤 것이 거리가 멀다고요: ?
[C-11]: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
연구자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 . ?
[C-11]: ㉡시가 종류도 많고 어떻게 쓴지에 따라서도 이제 시의 분위기 같은 게 다, 

르니까 시가 뭐라 해야 되지 아 시가 이제 자기 과거를 후회하면서 쓴 , . …
시도 있고 그리워하면서 쓴 시도 있고 슬픈 일이 있어서 쓴 시도 있으니, 
까 시는 그리워하면서 쓴 거다 라고 하기에는, ‘ ’ .…  

연구자 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 . …
그리고 음 잠시 생각 잘 모르겠어요[C-11]: . . ( ) . …

연구자 예를 들면 편지 같은 것도 쓴 사람의 처한 상황과 생각이 드러나는데: ‘ ’125) 
그 차이가 뭘까요?’ 
어[C-11]: . … ㉢편지랑 시는 형식 같은 게 다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그 . 

사람이 자신이 뭐라 해야 되나 편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 …

124) 장에서 인용하였던 학습자의 답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C-68] ,  Ⅱ
이 응답의 경우 학습자가 정말로 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학습자의 경우 역시 범주의 
생산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대중이 무언가를 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시다 그니까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정확히 나. 

눠지지 않는 걸 굳이 정의하려는 건 머리도 아프고 크게 도움도 안 된다. [C-68-I-2]

125) 이는 학습자의 조사에 대한 답변 작성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이 답 [C-11] , . 
변 내용 역시 해당 학습자가 시의 형식을 제외하고 내용 위주로 명시적으로 인지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시는 시를 쓴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보여주며 그 글이 시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면 맞다 아니다를 대답할 수 있을 거 같지/
만 왜 아닌지 왜 맞는지를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  [C-11-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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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전하는 것 같고 시는 기록하는 것 같아요, . 
연구자 기록하는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 ?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처한 상황을 [C-11]: ㉣시라는 형태로 기록을 함으로써 . …
연구자 시라는 형태란 뭐라고 생각해요: ‘ ’ ?
[C-11]: ㉤시가 그냥 형태 초 정도 생각 잘 모르겠어요. (30 ) … . 
연구자 혹시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시가: ?
[C-11]: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
연구자 왜 설명하기 애매할까요 소설의 특징은 구분할 수 있나요: ? ?
[C-11]: ㉦소설이랑 시는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설, 

명을 못 하겠어요.

이 학습자는 시를 정의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   ( ), ㉠

를 묻자 시의 내용의 다양성을 언급하였다 즉 표현적인 속성을 제외하( ). ㉡

고 내용적인 속성만 언급을 하며 시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 

있다 연구자가 학습자의 답변에 대해 물으면서 다른 장르인 편지와의 차이. 

에 대해 질문하자 이 학습자는 형식 또는 형태 라는 답변을 하며‘ ’ ‘ ’ ( , ) ㉢ ㉣

어느 정도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결국 이 . 

학습자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언어화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한

다 에서는 학습자의 시 인식의 생산성 정도가 새로운 사( , ). [C-11] ㉤ ㉥ ㉦

례를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시 개념이 패턴화된 구조로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다가올 텍스트를   

예측하는 것이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물질이 사고화된 시적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어화할 수 있. 

는 능력은 시적인 표현의 속성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에 적용할 만큼 

머릿속에 형성하였다는 뜻이 된다 이 같은 학습자의 시 개념이 형식적인 패. 

턴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다수의 심미적인 체험 및 이해 표현 ·

경험의 누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삶과 연관한 시의 미적 기능 인식   (2) 

 시 읽기의 목적 인식은 시 읽기 경험의 누적을 통해 형성된 결과이자 시   

텍스트를 접하여 읽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표층적 차원의 언어 인식을 통한 

심미적 체험이 추동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순환적 과정의 연결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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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다 학습자 자료들을 범주화해 나감에 있어서 학습자가 암묵적 명시. ·

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 읽기에 대한 목적이 시의 심미적 체험 및 이로 인한 

심미적 문식성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 목적은 곧 시 인식 즉 학습자들이 시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 ’,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속성인 표현과 내용을 규정한다. 

이 같이 목적이 설정되면 학습자는 시 읽기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 

고 시 텍스트를 조우했을 때 목적을 설정하고 수행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 

역량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개별 시 텍스트의 읽기 체험을 통해 자신이 시를 읽  

어온 방향을 메타인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목적하에 시 읽기를 수행, 

하고 언어를 해석했는지를 의식화한다 이와 동시에 개별 시 텍스트 체험을 . , 

바탕으로 시 읽기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세하게 새롭게 해 나가는 작업을 , 

한다.

! 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세심한 
표현으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처럼 시는 화자의 아픔과 해
결되지 않은 문제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화자와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위
로를 얻게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두 자아 사이에 거리감. 
이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준 이 
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B-4- -3] Ⅱ

! 제게 시나 시의 언어는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는 것이고 인간에 대해 깊게 
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설 음악 미술 작품보다도 오래 , , 
기억에 남으며 인간의 감정과 그것을 극대화 혹은 절제해서 표현하려 한  
화자에게 자연스레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B-4- -3] Ⅲ

위의 학습자 자료는 학습자가 시 읽기의 목적을 설정한 것이 어떻게 개별   

텍스트 감상 결과로 나타나고 다시 그것이 시 읽기 목적의 갱신에 기여했는, 

지를 보여준다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위로 와 인간에 대한 깊은 사. [B-4] ‘ ’ ‘
고 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 , . 

텍스트 읽기를 통해 아픔 과 문제 를 동질감 과 위로 를 통해 해결할 수 있‘ ’ ‘ ’ ‘ ’ ‘ ’
다는 것으로 나아간다 해당 학습자가 제시된 두 시 작품 중 이상의 거울. < >

을 선택한 이유와도 연관 짓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시 텍스트의 체험 결과, 

가 문식성이라는 능력으로 변환되어 다시 개별 시 텍스트를 선정하는 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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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란 무엇인가 시를 시답게 하는 것 시를 읽을 때  ‘ ’, ‘ ’, ‘ ’, 
시와 유사한 장르 시를 읽는 이유 라는 문항에 따라서 시 라는 범주를 생‘ ’, ‘ ’ ‘ ’
각할 때 각자 다른 범주화 모형이 작동할 수 있다 범주화 모형 작동의 문맥. 

과 목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즉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메타인지하. 

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시 또는 의미 있는 시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  [I-1] 

답에서 학습자의 시 읽기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기억은 개념 및 범주와 .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기제로 기억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 

개념과 범주화라고 할 수 있다 신현정 즉 기억은 하나의 사례가 ( , 2011:24). 

되는 것이며 인간은 이 기억을 통해 자신의 개념 및 범주를 변형시켜 나가

고 반대로 개념은 이 기억을 의미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 ‘
미 있는 체험으로서의 기억 을 묻는 답변은 학습자의 시 개념 중 의미 있는 ’ ‘
시 라는 개념의 범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 . 

한 학습자의 답변에서 시 읽기에 전제된 학습자의 목적을 탐색할 수 있다.

 

! 저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가장 좋아합니다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보이. 
는 시이지만 이 시를 보았을 때 저는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보고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나가 아닌 제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14-I-1]

학습자는 나태주의 풀꽃 을 들어 의미 있는 시 체험을 설명하였는  [A-7] < >

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시 텍스트를 통해 극복,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암묵적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 사실 아래 설문 문항에 제시된 시이기도 한데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 ‘
상 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중학생 때 국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각자 준비‘ . 
한 책으로 분 독서를 하고 짧은 독후감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5 , 
그때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저는 윤동. 
주 시인처럼 일제의 압박 아래 힘든 시기를 겪지 않았지만 평소 생활하면, 
서 저의 여러 가지 자아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던 시기였기에 그 분
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깊은 내적 갈등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적 갈등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시가 바로 자화상 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를 읽고 비슷한 감정들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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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곤 했던 저로서는 시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아직도 이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또한. ,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그러한 내면의 갈등과 복잡
한 심정을 너무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언어와 상황설정 맑은 풍경 아래 고(
요히 우물을 들여다보는 을 통해 표현해 내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
다. [B-2-I-1]

학습자는 윤동주의 자화상 과 관련하여 내면의 갈등과 복잡한 심  [B-2] < > , ‘
정 내적 갈등 등의 어려운 상황 및 부정적인 심적 상태를 이미지를 통해 ’, ‘ ’ 
아름답고 낭만적인 표현과 상황 설정을 통해 그려내어 부정적 상황에 대해‘ ’ 
서 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서 미적 판단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 

같은 목적의 설정은 보다 현실적 삶에서의 가치 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

우에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 , 

를 읽는 목표가 부재한 상황도 존재하였다.

! 시는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시가 뭘 전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 
시가 국어시간에 나오면 시험 범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C-61- -3] Ⅲ

! 시를 읽어야는 하는데 왜 읽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거지 왜 읽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C-60- -3] Ⅲ

! 없다 시를 읽어도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C-76- -3] Ⅲ
  

은 장기적 목표의 부재와 단기적 목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C-61] 

있다 시가 뭘 전하려는지 모르겠고 라는 말에서는 장기적 목표가 부재함을 . ‘ ’
뜻한다 이는 시 텍스트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의 체험을 한 것이 매우 적다. 

는 의미이며 반대로 시험 범위가 늘어난다 라는 명백하고 단기적인 목표의 , ‘ ’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학습자에게는 단. 

기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로 이어질 수 있는 심미적 체험을 

추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야 한다 와 역시 장기적인 목. [C-60] [C-76] 

표의 부재를 보여준다. 

! 시는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 읽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시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 
소개시켜 주는 것 같다 시를 읽는 것은 자유다. . 시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다른 글
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C-71- -3]Ⅲ

! 시는 딱히 읽어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오늘 시를 읽는 도중에 여러 생각을 하
게 되었고 작가가 어떤 의도로 시를 썼는지 작가의 기분이나 상황 등을들을 유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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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면서 읽었다 시의 언어는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는 언어인 것 같다 가끔 시를 . . 
읽는다면 생각을 정리하는 휴식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C-69- -3]Ⅲ

위 학습자 자료는 시의 독특성 인식 부재를 보여주는 학습자의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학습자들은 시가 마음의 안정을 주고 새로운 세계를 소개시켜 주. ‘ ’ ‘
거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고 휴식의 시간이 되 는 시의 ’([C-71]) ‘ ’ ‘ ’ ([C-69]) 

특성을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 . 

는 시가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그것이 어떤 과정으, 

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한 처치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구분하

여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학습자들은 주로 단기적 목표 에서 외재적 동기를 . ‘ ’
부여받아 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 

학습자들에게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해 줄 필요가 있

다 보다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단기적이고 메타적인 지점들을 설정하여 도달.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또는 예술 향유에 대한 , 

부분을 개인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처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패턴 인식과 미적 기능 이해의 연관 기제(3)  

 

   ㄱ 장르적 범주의 원형과 경계 인식. 

학습자는 시 라는 개념을 장르적인 기준으로 떠올려 봄으로써 개별 텍스트  ‘ ’
를 패턴화하고 일상어 및 타 예술 장르와 비교하며 범주의 경계를 인식하는 

작업을 한다 여기에서 경계를 공고히 할 수도 있으며 능동적인 규정에 의. , 

하여 경계를 흐리거나 넓혀갈 수 있다

우선 원형을 인식하는 작업을 학습자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 [I-2]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학습자들은 시를 정의하려고 했는데 이중 자신의 머, 

릿속에 있는 시의 원형을 드러낸 학습자들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원형과 . 

관련하여 군 학습자의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학교 A, B, C . 

학습자인 군에서 두드러지는 답변 양상은 모르겠다 약 이며 이는 C ‘ ( 22%) , A, B

군 학습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즉 학습자군은 범주 자체가 . C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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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질문인 문항에 비하여 인접 장르를 물[I-2] , 

어본 문항에서 학습자들의 모르겠다 와 같은 답변은 거의 존재하지 [ -3] ’ ‘Ⅲ

않았다 이는 속성의 나열로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원형을 메타인지하여 표. 

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과제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항에 . [I-2]

유의미한 답변을 한 중학교 학습자의 표본 중 약 의 학습자들이 짧다84 40% ‘ ’
라는 특성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약 의 학습자들이 짧다는 . 10%

특성만을 단독으로 들었다 고등학교 학습자에게서는 짧다 라는 특성을 든 . ‘ ’
답변이 약 정도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났으며 짧다 라는 특성만 답변한 13% , ‘ ’
학습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우선 학습자들에게 자신   , 

안에 시에 대한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는 어떤 식으로든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없,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짧다 라는 것을 함축적 이라는 단어. ‘ ’ ‘ ’
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학교 학습자의 답변에서 함축 이라. ‘ ’
는 단어를 쓴 학생은 유의미한 답변 표본 중 단 명이었으며 고등학교 학84 1 , 

습자는 명 중 명이었다 이 비율 차이를 보았을 때 함축 이라는 개념을 29 6 . ‘ ’
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시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체험이 이루어진 경우에 ,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함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미적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 텍스. , 

트에 대한 심미적인 체험이 일어나야 하며 둘째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 ,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은 구체적 학습자 자료의 예시이. 

다 우선 중학교 학습자의 사례부터 살펴볼 수 있다. .

! 함축적으로 뜻을 표현하는 글이지만 그것이 재미있고 즐겁게 읽히는 글이라고 생각
한다. [C-19-I-2]

위의 학습자는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함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유  ‘ ’
일한 중학교 학습자이다 함축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 ‘ ’ , 

어떤 특별한 시적 체험이나 심미적 체험 표현의 효과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함축적 이라는 시의 성격과 어떤 효과나 작용의 . ‘ ’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은 군 학습자들의 함축 사용 예시이다. 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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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문의 형식인 동시에 함축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글귀 가 시라 생각하
고,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운율 다양한 심상 등의 형식적 요소라고 생각, 
한다. [A-4-I-2]

학습자는 앞서 다룬 사례  [A-4] 126)로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을 형식적 요소‘ ’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의 정의로는 운문의 형식 과 함축적 언어의 포함 의 ‘ ’ ‘ ’
두 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이 학습자는 시에서 느껴지는 형식적 요소들을 . 

중학교 학습자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식, 

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개념. 

에 대한 정의와 실제 수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 시 는 자신의 대변인이다‘ ’ .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서 최대한의 감정을 최소한의 언어로 , 
아름답게 대변하는 것이다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시인의 감정 즉 마음이. , 
다 시인의 표현이나 기교도 물론 훌륭하고 중요하고 시의 주제도 중요하지. 
만, 이들 역시 모두 시인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시의 기본은 시인의 . 
의도이고 생각이고 느낌이자 직관이기 때문이다, , , . [A-12-I-2]

! 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내면의 말이 함축적으로 이어진 문학적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시는 비유적인 표현의 집합이라고도 생각하기에 이 . 비유적 표현
의 원관념을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게 작가의 의도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 [A-5-I-2]

학습자와 학습자는 한발 나아가 함축성 을 작가의 내면이나   [A-12] [A-5] ‘ ’
의도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두 학습자 모두 시의 가장 . 

기본은 시인의 마음 작가의 의도 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을 표‘ ’, ‘ ’ , 

현하기 위한 기법이자 시의 속성으로 함축성 을 들고 있다 학습자의 ‘ ’ . [A-5] 

경우 자신이 설정한 시 인식 개념의 범주가 시 감상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 을 시의 정의로 보았는데. ‘ ’ , 

시 감상의 주요 내용은 거울 의 원관념에 대한 분석이었다‘ ’ . 

! 거울은 무엇을 원관념으로 삼고 있나 찾아보면서 감상하였다 내가 생각한 . 
거울은 화자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 
한들 모두가 완벽한 삶을 이룰 수는 없다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 
아마 거울 속 나와 내가 손잡지 못하는 것처럼 완벽을 원관념으로 삼은 것

126) 작가의 의도를 중시하여 시의 주제를 읽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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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가 하고 떠올리게 된다 . [A-5- -3]Ⅱ

한편 다음 자료의 학습자는 시의 함축성이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 [A-13] 

생각을 하게 해 준다는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번 학습자 및 번 학습자와 . 12 5

같이 어떤 효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인데 번 학습자가 작가의 의도가 , 12, 5

표현되는 과정에 주목했다면 번 학습자는 독자의 체험에 주목한 것이다, 6 . 

! 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시인이 포착하여 알려주는 장, 
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함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는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이로 하여금 훨씬 많은 생각을 할 수 , 
있게 하고 여운을 남기니까요. [A-13-I-2] 

 학습자군이 함축성 을 사용한 맥락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우선 일반적 B ‘ ’ . , 

인 정의보다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정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돋보였다 다음. 

으로는 시에 대한 범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고, , 

이 개념의 범주가 유연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드러났다.

! 시 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재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 사실 시를 대단하고 
특별한 문학 갈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생활하
면서 일어난 사건이나 느낀 감정 등을 좀 더 함축적이고 리듬감 있게 표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 
도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떠한 감정들의 복합적인 산물인지를 언어로써 표, 
현해내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를 읽는다는 특수한 상황 을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극히 일상적, ‘ ’
이지만 평소 주목하지 못했던 정서를 확실히 인지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 사람들이 시가 일상의 언어와
는 다른 특수성 을 갖는다는 것을 먼저 느껴야 하므로 평소 사용하는 단어‘ ’
들보다는 좀 더 심미적이고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시어들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시를 시답게 한다
고 생각합니다. [B-2-I-2]

학습자는 다른 사람들이 시를 대단하고 특수한 갈래 라고 인식하기   [B-2] ‘ ’
쉽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범주를 ,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은 일상. , 

적인 것에 대한 재정의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함축성 운율과 같은 심미적 자질들을 넣는 것이라는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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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그 다음에 오는 내용 역시 보통 사람들은 한데 시는 이러한 사. ‘ ~ , 

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형식의 정의를 내리며 학습자의 능동.’
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학습자는 이렇게 시의 작용이나 효과 본질 목적에 대한 정의를 내린   , , 

후 시의 언어의 특수성에 대한 정의로 나아가는데 이는 정확히 시적 표현, , 

과 그 효과를 구분하고 또 연계 짓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습자가 언어적 측면과 관련하여 시에 대하여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시, 

의 본질이나 목적과 밀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시가 일상에 . , ‘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새롭게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새로움이 ’ , 

바로 언어의 특수성 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이 특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새‘ ’ . ‘ ’ 
로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학습자가 들고 있는 특징이 바로 심미성 이다, ‘ ’ . 

즉 함축 운율 비유 등의 모든 특수한 장치는 예술성의 극대화 를 위한 것, , , ‘ ’
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의 본질 목적 형식적 요소들을 자신 안에서 재정의하면서 그것을   , ,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답변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예술성을 극대화 한다고 한 부분 역시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으. ‘ ’
로 이러한 시의 언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곧바로 심미적 리터러시와 , 

연결된다는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진행. 

형 또는 상대적 범주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개념을 만들어나가려는 학생은 , 

보다 구체적으로 시를 정의내린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시의 심미성에 대한 자신만의 논리적인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 ,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시의 여러 특성 중 자신이 선택한 특성이 왜 의미가 있. 

는지를 설명하는 능력과 연관이 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정의하고 , 

있는 개념이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것이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에 대한 정의도 인정하되 자신 역시 열. , 

려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 범주의 불확실성을 인지. 

하고 있음이 곧 개념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반비례의 양상

을 보인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이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시 인식 개념의 범주를 원형의   , 

측면에서 설명하도록 의도한 문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항은 [I-2] , [ -2] Ⅲ

유사한 장르를 들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어떻게 다시 시 라는 개념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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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그 양상을 보려고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료 양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학습자는 시 라는 개념을 장르적인 기준으로 떠  ‘ ’
올려 봄으로써 개별 텍스트를 패턴화하고 일상어 및 타 예술 장르와 비교하

며 범주의 경계를 인식하는 작업을 한다 여기에서 경계를 공고히 할 수도 . 

있으며 능동적인 규정에 의하여 경계를 흐리거나 넓혀갈 수 있다 학, . [B-4] 

습자의 자료는 감정에 직결되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악과 시 사

이의 경계를 흐리는 동시에 시를 제외한 언어 와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 ’
보여준다.

 

! 시를 제외한 언어는 슬픔을 영어에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통 하나‘ ’ ‘sad’ , 
의 단어에 정해진 여러 개의 뜻이 대응됩니다 하지만 음악은 슬픔이라는 . ‘ ’
말을 표현하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밝은 분위기로도 나름의 슬픔을 . 
표현해낼 수 있으며 빠르기와 음 악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도 , .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으나 그 감정과 직결되는 정해진 표현 ,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음악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B-4- -3]Ⅲ

각 집단별로 비교했을 때 경향에 있어 몇 가지 지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첫 번째로 시와 유사한 장르 선정에 있어서 문식성이 높은 학습자 집단의 경

우 보편적으로 시 장르와 멀게 여겨지는 장르를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 

보다 자신의 능동성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특질들을 ,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장르의 유사성을 논의하기 위해 . , 

형식과 그 형식과 연결되는 주관적 작업들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경향성이 높

았다는 것이다 한편 시와 시의 특질을 정의하는 문항과 시와 유사한 장르. , 

를 묻는 문항에 따라 학습자의 응답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범주, 

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시의 원형을 떠올리며 응답한 결과이며 후자, 

는 시의 특질들을 떠올리며 경계 작업을 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와 가장 비슷한 장르는 영화인 것 같다 두 장르 모두 다른 과목들과 비. 
교해서 한 작품을 여러 번 접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
다. [A-1- -3]Ⅲ

학습자는 시와 가장 비슷한 장르를 영화 라고 응답하였는데 자신의   [A-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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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한 작품을 여러 번 접할. ‘
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모호성이나 함축성 등을 뜻하는 것’ 
일 텐데 이는 시를 읽는 방식이 다른 양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신적 기제, 

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장르의 읽기 방식을 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 

리터러시의 호환성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소설 안에 주인공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시 안에도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고 시인도 시를 통해 독자에게 어떤 ,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하려는 것처럼 소설가도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문학. 
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길게 풀어쓰면 소설이 되
고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간결하게 표현하면 시가 되기 때문에, , 시나 소설
은 그 길이나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넓게 보면 유사한 장르라 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A-4- -3]Ⅲ

학생은 시와 소설이 유사한 장르라고 답하였는데 길이나 형식이 조  [A-4] , ‘
금 다를 뿐이지 넓게 보면 유사한 장르이며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점 교’ , ‘ ’, ‘
훈이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점 이 유사한 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 학생에’ . 

게는 하나의 형식이 주는 특수한 효과와의 밀접한 연관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넓게 보면 유사한 장르 라고 하였으므로 좁게 보면 어떤 장. ‘ ’ , 

르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형식보다는 메시지에 집중, 

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요소에 대한 교육적 내용을 마련할 때 같은 내용으로

부터 출발하여 탐구하는 내용을 넣는다면 보다 심미적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영화와 같은 배우의 연기이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데 극대화하. 
여 무의식중에 시청자가 그 상황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기는 표정, 
몸짓을 통해 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B-1- -2]Ⅲ

불확실성 축소가 의사소통의 핵심 이라는 점을   (Ramscar & Port, 2018:136)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시 와 멀다고 인식되는 장르 멀다 에 대해 빈도를 , ‘ ’ (‘ ’
기준으로 삼음 를 들었을 경우 설명이 풍부하고 정교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장르에 대해서 설명의 양상이나 방향성이 . 

구분되는가 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정도 와 언급된 장르 및 설명의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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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이 있는가도 이 단계의 학습자 양상을 관찰하는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같이 인접 장르와의 구분 및 연계와 관련해서는 중학교 학습자와   

고등학교 학습자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리커트 점 척도 . 5

문항 중 시는 다른 예술과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에 [ -2-4] ‘ .’Ⅲ

대한 응답으로 중학교 학습자군과 고등학교 학습자군의 응답 비율이 큰 차이

를 보인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중학교 학습자군의 경우 매우 그렇다 와 그렇. ‘ ’ ‘
다 의 비율 합계가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인 데에 비하여 고등학’ 49.4% , 

교 학습자의 경우 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다른 예술과 공통점을 찾고자 75% . 

하는 어떤 작업들이 시의 심미적 자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내리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학습자들의 문항에 대한 답변 양상의 기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 -3] Ⅲ

작동하고 있지만 학습자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 및 인접 예술 장르와의 유사, 

성을 찾아내려는 태도는 시의 미적 자질을 특징적인 측면에서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시 읽기의 목적 설정에 따른 이론화 .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시 인식의 개념이 학습자에게   

의식되지 않은 채 시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추동하는 전제로 작동하

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하나의 예시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문항에 . [I-1] 

답변하기 위해 기억에 남는 시 를 언급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시집‘ ’ , 

으로 정식 발매된 시나 교과서 에 있는 시를 언급하였다 이는 범주의 개념. ‘ ’ 
및 명명 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labeling)’ .

한편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에서의 문학 경험 및 체험과 연계했을 때 고  , , 

등학교 학습자 자료와 중학교 학습자의 자료에서 범주의 기본적 층위가 다르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중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문항에 대한 답. [I-1] 

변으로 높은 비율로 기억에 남는 시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그 이‘ ’ , 

유로 책을 읽지 않아서 없습니다 또는 책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글을 ‘ .’ ‘ ’, ‘
읽지 않아서 라는 응답을 하였는데 고등학교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양상이 나’ , 

타나지 않았다 중학교 학습자군에게는 시 또는 문학 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 ‘ ’ ‘ ’
내용을 제외하면 지식 및 교양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듯한 답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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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입시 또는 문제집 과 시를 연결하여 답변하‘ ’ ‘ ’
는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 를 입시의 목적. ‘ ’
을 가지고 접하는 것이 범주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시를 보다 분석적으로 . 

읽어야 한다거나 느끼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보이는 학습자도 존, 

재하였다. 

보다 주목해 볼 것은 문항에서 기억에 남는 시 소개 및 이유 에 대  [I-1] ‘ ’
한 대답 중 기억에 남는 시가 없다 라고 대답한 학습자들의 자료다 여기에‘ ’ . 

서는 학습자의 이상적인 시 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응답‘ ’ . 

을  학생들은 시의 특징을 외운 것 으로는 그 시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
다고 응답하였으며 외우는 것 보다는 느끼는 것 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 ’ ‘ ’ . 

또한 어떤 시가 기억에 남는 시 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학교 ‘ ’ ‘
및 학원 에서 학습한 방법과 이때 자신이 시 텍스트를 받아들인 양상을 그 기’
준으로 삼고 있었다 즉 자발성 과 연결 짓고 있는 것이다. ‘ ’ . 

! 솔직한 말이지만 기억에 남는 시가 없다 평소에 시를 찾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 
고 학교 문학 시간에서는 시를 공부하기보다는 시의 특징들을 외웠기 때문에 시
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시간이 지난 . 
현재 나에게 감동을 전해주지 못한다. [A-13-I-1]

학습자는 기억에 남는 시 가 되기 위한 조건을 시의 모든 것을 온  [A-13] ‘ ’ ‘
전히 이해하고 느끼는 것 시간이 흘러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 ‘ ’
고 있다 또한 이 학생은 학교 문학 시간에는 자신에게 시가 와 닿는 경험을 . 

하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시를 찾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 ‘
점 을 들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 . 

시를 읽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자 역시 흥미로운 시 를 기억에 남는 시 또는 의미 있는 시와   [A-6] ‘ ’ ,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 학습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 . 

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시가 불러일으키는 순간의 감정을 즐기는 것 을 학습‘ ’
자가 표면적인 읽기 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 . 

! 시를 많이 좋아하고 시를 많이 조금 가까이하면서 읽어왔음이 분명한데도 누, , 
군가에게 소개하고 싶거나 흥미로운 시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가 딱히 없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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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서인지 남들이 말하는 심금을 울리는 시를 찾지 못해서, 
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를 내가 . 표면적으로만 
읽기 때문이어서 그런 것 같다 학교 국어 시간에 시를 분석하며 읽는 방법으. 
로 나는 시를 혼자 읽어본 경험이 없다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작가가 써놓은 . 
글자를 표현을 모양을 읽어내기만 했고 그로부터 , , , 시가 불러일으키는 순간의 
내 감정을 즐겼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기억이 잘 안 나도 내가 읽었. , 
던 몇몇 시에 대한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 있고 시를 읽고 있던 나의 상황도 ,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 [A-6-I-1]

학습자는 흥미로운 시라고 부를 수 있는 시 를 기억에 남는 시 라고   [A-6] ‘ ’ ‘ ’
부르고 있는데 그 뒤의 내용을 읽어 보면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시 가 있다, ‘ ’
고 하고 시를 읽고 있던 나의 상황도 기억나는 것들 이 있다고 하고 있다, ‘ ’ . 

그 이유에 대해서 시를 표면적으로만 읽기 때문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 ’ , 

작가가 써 놓은 글자를 표현을 모양을 읽어내기만 했고 그로부터 시가 불‘ , , , 

러일으키는 순간의 자신의 감정을 즐긴 것 이라고 풀어 쓰고 있다 그리고 이 ’ . 

반대 개념으로 학교 국어 시간에 시를 분석하며 읽는 방법 을 들고 있으며‘ ’ , 

자신이 자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 같은 시 읽기를 실행한 적이 없는 것

을 기억에 남는 시를 들 수 없는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이 학습자의 답변에서 주목할 지점은 기억에 남는 시에 대한 생각이 답변   

내에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습자는 최초에는 흥미로운 시가 없기 때. 

문에 기억에 남는 시가 없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 

는데 자신이 시를 깊게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답, . 

변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학습자는 기억에 남는 시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 ’
는데 이때 그 기준은 시를 읽고 있던 독자 자신의 상황이 된다, . 

  ㄷ 작품군을 바탕으로 한 취향의 형성 . 

머릿속에 시 라는 범주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형성된 학습자들은 이제 단순  ‘ ’
히 시 라는 개념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시 의 하위 개념들을 형성하기 시작‘ ’ ‘ ’
한다 그중 하나가 자신이 선호하는 시 의 사례를 모아 범주화하고 이 범주. ‘ ’ , 

로부터 도출된 속성을 지니는 개념이다 이 선호하는 시의 집합은 취향 이라. ‘ ’
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취향은 앞서 언급한 패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 

는데 학습자의 기대 또는 예측의 경향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 . 

음은 이 같은 취향을 드러내는 학습자들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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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주 시인이 쓴 글은 모두 좋아하는 편이다. [C-27-I-1]
! 백석님의 시를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배운 흰 바람벽이 있. ‘

어 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유는 화자의 고독하고 외로운 심정을 잘 담아냈기 ’ , 
때문입니다 저의 기분과 비슷한 시기에 배워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 . 
마지막에 계속 쓸쓸하고 비참하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안으로 희망을 
주며 마무리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A-13-I-1]

학습자는 나태주의 시 학습자는 백석의 시 라는 개념과   [C-27] ‘ ’, [A-13] ‘ ’
범주가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 학습자는 해당 시인. 

의 시를 본다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용을 줄 것을 강하게 예측하여 관심을 

갖고 시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심미적 체험의 발, 

생될 가능성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시에 있어서 서정성을 중시하는 취향을 인터뷰 중 드러낸 학  [A-7] 

습자와의 인터뷰이다 이 학생이 서정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서정적 시 가 . , ‘ ’
자신의 취향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강하게 미친 긍정

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발라드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왜 노래 중에서 발라드라고 했을까요: ?
아무래도 발라드가 노래 중에서 그나마 가장 서정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노[A-7]: , 
래 발라드라는 것 자체가 멜로디가 서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 , …
보다는 어쨌든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연구자 학생이 계속 서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머: 00 , 
릿속에 시라는 개념이 있다고 할 때 가운데에 있는 시가 서정적이라고 생, 
각하나요?

[A-7]: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약간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 . …
저는 시를 바라볼 때 서정적 윤동주 시라든가, 127) 추일 서정 그런 시들을 , 
좋아해요 추일 서정 마지막 부분의 그 서정성 같은 시를 판단할 때 그. .. ( ) 
냥 서정적인 그 자체로만 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연구자 이상의 오감도 이런 걸 보고 시라고 느끼나요: < > ? 
음 시라고 할 것 같긴 해요 시죠 중략 원이 있다면 바깥쪽에 있다고 [A-7]: . . . ( ) …
느껴요. 

이 학습자는 자신이 감성적 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자극할 수 있는 서정  ‘ ’ ‘

127) 학습자는 기형도 또는 이상의 시는 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와 닿지  [A-7]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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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 윤동주 시 추일서정 같은 시 를 취향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주’, ‘ ’, ‘ ’ , 

목할 점은 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서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다 이 학습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 개념 외에 자신만의 개념을 만들어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학습자의 취향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시 유형의 선호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와 본래 가지고 있  , 

는 취향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학습자와의 인터뷰이다. 

연구자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등 윤동주의 전반적인 시풍이랑 비교를 하잖: 
아요 이게 더 와 닿았다고 했는데 이런 시들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학. , ? 00 
생의 상태에 더 와 닿은 부분이 있나요? 
어 음 기분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윤동주 시인의 시[B-4]: , ., . , 
를 읽을 때는 보통 되게 강렬하게 느낄 때가 엄청 힘들어서 절망에 있는 순
간보다는 엄청 약간 조금 힘들어서 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띄워 주면 마, , 
음이 괜찮아질 것 같은 정도에서는 수업시간에 배울 때에도 힘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고 고 되면서 조금 힘든 것보다는 좀 많이 힘든 적이 있으니2, 3 
까 그럴 때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해 주는 것보다 뭔가 너만 그런게 아니다? 
약간 나도 많이 힘들다 라고 말하는 시가 좀 더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좀 시를 읽을 때 좋아하는 시의 , 취향
이 네 좀 극복을 못 해서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느껴지는 시들을 좋아하, , , 
고 문체가 센 시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서 이 시가 더 좋았던 . , 
것 같기도 해요. 

이 학습자는 본래 취향 과 함께 현재의 마음 상태 와 이에 미치는   ( ) ( )㉡ ㉠

정서적인 효용을 기준으로 이상의 시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인터뷰 . 

내용은 학습자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취향 외에도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이 

어떻게 조성되는가에 따라 이 취향이 변화해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손정수. 

에서는 최근 학습자들의 반응에서 자기 판단 및 취향에 대한 (2018:157-158)

태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분명한 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독서 대상이 되는 , 

작품의 수준 전문가들이 설정한 수준 보다 자신의 취향에 대한 판단이 뚜렷( )

한 것을 최근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반응 맥락에서 분석

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취향과 관련한 본 연구의 양상을 뒷받침하는 논의로 

볼 수 있다 또한 취향을 내세우기보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정한다는 반응. 

을 보인다는 점을 함께 살폈다는 점은 취향의 형성 및 공유를 통한 향유를 

위한 교육 내용 구안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이 같이 학습자의 취향은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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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 나타나며 이 범주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 속에서 형성된다 이 취향은 ’ , . 

텍스트의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시 전체의 개념의 원형을 규정하‘ ’ 
는 토대가 된다 한편 취향에 대해서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 , 

이 취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산성 있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기

에 취향이라는 것에 고착화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시를 읽어나가고 선호를 ,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 인식 중심의 3. 심미적 문식성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시 인식과 심미적 문식성이 상호작용하여 학습자의   

전반적인 시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언어적 요인 맥락적 요인 범‘ ’, ‘ ’, ‘
주의 인지화 정도 로 나누어 각 요인에 의미 있는 장면들을 고찰하는 방식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적 이해 표현 능력3.1. -

시의 질료로서의 언어에 대한 감각 표상 정도 ➊ 

우선 학습자의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시가 언어  , . 

로 이루어진 예술인 만큼 시 읽기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언어적

인 이해 능력이 있어야 시 텍스트에서 체험이 발생이 용이하다 이 현상은 . 

학습자들이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는 현상과 상통하는 유형에 속하는 요인이

다.128) 중학교 학습자들 중 표면적인 언어 수준에서의 이해에 실패를 보이는  

양상은 고등학생 학습자보다 두드러졌으며 군 학습자는 표면적인 언어 , A, B

수준에서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중학교 학습자들 중 유의미한 감. 

상을 작성한 학습자들은 자화상 을 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이 언어적 요< >

128) 인터뷰에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습자들도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어 
려운 현대시와 같이 이해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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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련 있는 현상이다 다만 이 언어 이해 능력은 텍스트 요인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텍스트 차원에서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식성 수준에 

맞는 시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적 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관련하여 시를 읽을 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 

심미적 체험에 발생 및 지속에 저해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주석 및 외적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습자는 대부분 ,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작품의 분석에는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나 작품을 느끼

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언급한 반면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최초부, 

터 도움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식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 . 

속하는 의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도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이 심미적인 [B-4]

시 감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인터뷰 중 드러냈다 반면  학습자의 . [C-4] 

경우 어려운 어휘의 경우에는 설명이 이루어지거나 배경 지식을 안다면 이해

가 어려운 시의 경우 시의 내용을 더 잘 느끼고 감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에 대해서 보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데에 집중. 

해 있기는 하나 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 내용을 풀어서 서사적으로 , [C-33]

설명해 주는 것에 흥미를 느꼈으며 시 자체만을 제공받기보다는 시와 함께 

설명을 제공받을 경우 그 시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

였다. 

텍스트 의미화의 기반이 되는 체험의 언어화 정도  ➋ 

다음으로는 심미적인 체험 및 이해 정도를 포착하여 표현하는 언어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전반적인 답변이 고등학교 학습. 

자에 비하여 매우 짧았으며 단답형 또는 한 문장 내외가 대부분 학습자들의 

답변의 길이였다 한편 고등학교 학습자 내에서도 군 학습자에 비해서 군 . A B

학습자의 감상 및 설명의 정도가 훨씬 상세하고 풍부한 양상을 보였다. 

아래의 학습자들은 중학교 학습자들의 답변으로 이러한 정서의 인지화 작  , 

업에 실패한 학습자들이다 정서가 모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미의 구체화. 

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메타인지하고 평가하여 묘사한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답변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왜 답변을 하지 못했. , 

는지 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자료이다 큰 특징 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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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의지가 있음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다거나 현재까지 학습자의 감상 결과물이 의미 있게 수용된 경험이 적은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형식의 표현을 권장하고 도. , 

출해낸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처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비유를 들어 묘사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C-11-I-2]

! 글을 잘 못 써 죄송합니다.. [C-27- -3]Ⅱ
! 평소 글쓰기에 두려움이 있던 터라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 

도움이 되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C-27- ]Ⅳ
!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ㅠㅠ  [C-42- -1]Ⅲ

학습자는 감상문을 짧게 썼는데 시 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에   [C-8] , 

대해서도 감상문을 적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주목해볼 수 있다 시의 필. 

요성을 잘 못 느끼는 학습자이지만 자신이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에 대해서

도 설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 

같다. 

연구자 시간을 더 주면 이 감상보다 더 길게 쓸 수 있나요: ?
그건 잘 모르겠어요[C-8]: . .…

연구자 시간 더 길게 줘도 이거보다 길게 못 쓸 거라고 생각하나요: ?
네[C-8]: . 

연구자 왜 그럴까요: ? 
생각을 하는 시간 후에 대답하지 못함[C-8]: . ( ) …

연구자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 ?129)

네[C-8]: . 
연구자 그 노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

노래 감상에 대해서요[C-8]: ? 
연구자 네 감상에 대해서: . .

그렇게 길게 설명하진 못할 것 같아요[C-8]: .
연구자 좋아하는 것도 길게 설명하진 못할 것 같아요: ?

네[C-8]: . 

심미적 문식성은 언어적 이해 표현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중 특히 심미적   · , 

129) 인터뷰의 앞 내용에서 노래는 좋아한다고 답변하여 이 같은 질문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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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바탕으로 시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생각하고 느낀 것

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 ‘ ’ 
의 문제라면 무엇 과 어떻게 모두 심미적 영역에 적합한 표현이 이루어져, ‘ ’ ‘ ’ 
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체험의 언어화로서의 표현에는 비평적 용어 라는 개념도 교육적으  ‘ ’
로 어떻게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방향으로 도움이 될지 고려할 수 있다 앞서 . 

살펴보았듯이 함축 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별로 그 양상이 차, ‘ ’
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술에서 문식성을 논하는 여러 연구자들은 . 

해당 예술에 적합한 비평적 담론의 용어 를 갖추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 ’
들고 있다 이 비평적 용어가 심미적 문식성의 어떤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언어화 및 담론의 용어 사. 

용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정체성 규정3.2. 

다음으로는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시   

인식 및 심미적 문식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학습자의 정체성 규정은 시 . 

텍스트 체험 발생 및 풍부화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성 정도와 어느 정도 자‘ ’ , 

신의 분석 및 이해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하고 또 삶의 맥락에 시 읽기를 

통해 함양한 심미적 문식성을 확장하여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

하는 능동성 과 관련이 있다‘ ’ . 

학습자의 정체성 규정은 시 와 관련하여 학교 국어과목 과 관련하여 그  ‘ ’ , ‘ ’ , 

리고 일상과 관련하여 규정되는 것으로 후술할 맥락적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 

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며 이 정체성 재구성 활동을 정교하, 

게 매개하는 것이 문식 활동 옥현진 이라는 점 즉 정체성의 구성이 ( , 2009) , 

세계와 문식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어 나가면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정체성은 심미적 문식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학교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국어과목의 하위 영역으로 존재하며 언어 예술 작품인 시 

읽기의 경우 이러한 영향 정도는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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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식성을 탐구하는 것은 문식성의 발달 계획   

및 교수 학습 방법을 탐구하는 것에서 그 중점이 우리가 문식성으로 무엇을 · ‘
하는가 옥현진 에 옮겨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017) .130) 본 연구에서 주 

목할 것은 이 같은 정체성 관련 문식성 연구 중 담론 또는 담화 기반으로 학

습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같은 담화 기반 정체성은 작문교육, 

에서 능숙한 필자 와 미숙한 필자 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자신을 어떠한 필자‘ ’ ‘ ’
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지어 자기 효능감 흥미 자율성 등과 연결지, , 

어 논의한 연구들이다.131) 이 같은 담론적 정체성과 관련한 문식성 관점이  

시 읽기에서의 심미적 문식성과 연결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혜승. 

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문식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학생(2019) ‘ ’
을 다르게 읽고 생각할 권리를 가진 존재 정혜승 로 규정하는 것‘ ’( , 2019:244)

이 미래의 지향점임을 밝힌 것과 상통한다. 

학습자와 학습자는 자신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으로   [B-4] [A-7], [M-1] ‘ ’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시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 ‘ ’ . 

학습자들은 구체적인 지점에서는 양상을 달리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면 , ‘
모든 시를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시 텍스트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 ’
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 학습자들은 중간 중간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마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시 텍스트를 읽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확보된, 

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학교에서의 시는 보통이지만 일상적으로 창작도 하며 시를   [C-4] ‘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학습자’ . [C-4] 

의 답변을 보았을 때 심미적 문식성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130) 문식성을 정체성과 관련지어 논의한 연구들은 국내에서 년대 이후 활발하 2000
게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문화 등 상호문화 관련하여 국가 및 민족, 
적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였으며 일부는 성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였다 한편 교사 , . 
대상 정체성과 관련지은 문식성 연구 역시 두드러졌는데 이는 그동안 이루어져오, 
던 교사의 자기인식 및 효능감이 중시되는 연구 맥락과 상통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131) 작문교육에서의 필자 정체성 역시 교사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 , 
까지 필자 정체성과 문식성을 연결지은 연구 중 서수현 이 초등학생 필자 (2016)
정체성을 탐구한 것이 본고에 시사점을 주며 이 분야 역시 문식성 관련하여 활발, 
한 추세는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효능감과 관련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교사 연구. 
에서 마련된 상세한 기준을 도입하거나 문식성 개념과의 밀접한 연관에 대해서 ,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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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화상 을 택하여 작성한 감상문 역시 . < >

단편적인 기술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자신이 언. ‘
어적 이해만 하면 느끼고 시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을 수 있다 라고 답하고 있’
으며 등 다른 중학교 학습자와 다르게 시의 의미를 꼭 맞혀야 [C-8], [C-33] ‘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러 해석들을 인정한다는 관점을 지’ , 

니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 학습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 

시 작품으로부터 도출한 의미가 교사가 알려준 의미와 그렇게 큰 틀에서 차

이가 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체성 규정으로 인해 이 학습자들은 시 인식과 관련하여 이  , 

론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즉 자신이 시를 읽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 

이에 근거하여 시의 표현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 읽기의 필요성, 

을 인식하는 것과 큰 연관이 있다 학습자는 영상콘텐츠 기획자를 꿈. [M-3] 

꾸며 드라마와 공연 예술을 매우 좋아하는 예술에 대한 향유 능력이 높은 , , 

학습자이다 이 학습자는 원래는 시와 소설 등 문학을 매우 좋아하고 학교에. 

서 문학 과목을 좋아했었으나 중학교 학년부터 문학 읽기가 입시 및 시험 3

점수와 결부되면서 싫어하는 과목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 

한다면 시나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이

다 이 학습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인 수행평가나 일상적인 삶에서 시를 향유. 

하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시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 ‘
읽어서 잘 틀리는 학습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 읽기의 목표 설정에 ’ 
혼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감상 및 시의 정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 

보인다 즉 자신 있게 시를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이 학. . 

습자의 정체성 규정은 맥락적 요인과 질적인 경험 축적 정도와 상호작용하며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 향상 및 발현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범주의 원형과 경계 의식화 정도3.3. 

학습자가 시의 표현과 내용을 심미적 시 이해 표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

장르적 범주의 구심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유의미한 시 읽기 경험 축적으로 분석되었다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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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시 읽기 경험이 축적되어야 학습자는 시의 원형을 형성하는데 이, 

는 바로 시 읽기의 목적도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 

학습자는 외적 정보가 아닌 자신의 경험에서 근거한 시 라는 개념에 대해 ‘ ’ 
정의 하고 또 이론화 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definite) (theorize) . 

의를 한다는 것은 시의 내용 과 표현 측면에서 시란 무엇이다 라는 점을 , ‘ ’ ‘ ’ ‘ ’
인식 및 설명할 수 있으며 하나의 텍스트를 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시에 대해 이론화를 한다는 것은 시 읽기의 .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시의 내용과 표현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자신, 

의 시 읽기 방식을 구축하는 일이다.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시의 정의에서부터 그 정도가 매우 추상적이거나 시  

의 특성이 모호하게 규정된 측면이 높았으며 이론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 

는 학습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론화에 학습한 사례를 들면 학습. 

자가 시는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문항에‘ .’ , 

서는 한 번도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시는 자신에게 ,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필요성을 느낀 적 업다는 응답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이는 자신의 심미적 체험에 근거하여 시 개념에 대한 인식을 하. 

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알려주었거나 학습한 정보로 시에 대한 정의를 하

였지만 그것이 시의 유의미한 경험과는 관련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 

다 군은 군과 군의 사이의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들로 이들 중 기억에 . A C B , 

남는 시가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을 살펴볼 수 있다. 

! 기억에 남는 시가 없습니다. 시를 읽기 위해 직접 찾아보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 접한 시가 모두 학교나 학원 수업 중 접하는 시들이었기 때문, 
에 많은 시를 접해보지 않아 기억에 남는 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A–
15-I-1]

학습자는 시를 직접 찾아보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을 자신에게 기  [A-15] ‘ ’
억에 남는 시가 없는 이유로 들고 있으며 그것의 반대적 개념으로 학교나 , ‘
학원 수업 중 접하는 시 를 들고 있다 위의 번 학생과 다르게 어떤 기제로 ’ . 13

시를 읽어야만 시가 와 닿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과정, 

이 일어났으며 그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과서 및 학교 . 

과제로 접한 시가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를 흥미 와 연관지어 응답한 학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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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 기억에 남는 시가 없었다. 왜냐하면 시를 대부분 교과서나 학교 과제로 접 
했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하여 흥미로웠던 게 없었던 것 같다. [A-5-I-1]

학습자는 흥미로운 시를 기억에 남는 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의   [A-5] , 

반대 개념으로 교과서 및 학교 과제로 접한 시를 들고 있다 위 학습자의 경. 

우에는 학교에서의 과제 로 시를 인식했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 ’ , 

래서 의미 있는 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답변에서 주목할 점은 흥미. ‘ ’
라는 부분으로 학습자가 의미 있는 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즐거움을 들고 ,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긍정적 감정이 심미적 체험과 의미화에 기여하는 정도. 

를 보여준다. 

시 개념 정의 및 시에 대한 이론화에 중요한 요인은 학습자의 유의미한 시   

체험이다 중학교 학습자의 명 중 명 약 가 의미 있는 시 체험을 . 108 66 , 61%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습자는 군의 경우 명 중 명, A 19 3

의미 있는 시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군의 경우 모든 학생이 의미 있(15.8%) . B

는 시 체험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상세화 정도도 높았다, .

이 같은 의미 있는 체험에 기반한 정의와 이론화의 가능 및 그 수준은 학  

습자의 시 감상의 일관성 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일관성은 통시적 일관성을 ‘ ’ . 

말한다 중학교 학습자들 명 모두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답변 내용. 4

과 감상 내용 및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고, 

등학교 학습자 명 모두 자신의 감상 내용과 어떠한 원리에서 이러한 감상 5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었다 중학교 학습자들은 조. 

금 더 학년군이 낮기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 변화 및 성장의 정도가 높은 학

습자들이어서 이전의 자신과의 분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 

감안하더라도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시의 특

성 및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저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
지 등 그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유추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 같은 감상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학습자 안에서 시의 표현과 내용이 조  

금 더 내재적으로 근거 있는 연결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심미적 문. 

식성의 핵심인 표현과 내용의 연결 기제가 잘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가 이 같은 

감상의 일관성과 시 체험의 방향성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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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학습자의 시 인식 범주의 경계 설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예술과 관련한 장르적 지식 및 향유 경, 

험의 정도를 요인이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큼을 자료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해 발견하였다 심미적 문식성은 다양한 예술 작품의 미적인 측면에 걸쳐 . 

있는 영역을 지니는 이해 표현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예술 장르와의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의외로 이 영역과 관련해서는 장르적인 전환이 .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교

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노래 를 다른 예술 장르로 본다고 한다면 학습자의 경우 노래를 매  ‘ ’ , [M-1] 

우 즐겨 듣고 노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학습자로 노래를 감상하는 문식

성의 정도가 시 감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시를 읽는 경. 

험을 설명할 때 시에 대한 예시가 잘 생각나지 않아 노래를 들을 때의 예시

로 시 읽기에 있어서의 심미적 체험이나 이해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 우선 답변을 보면 이 표현이 인상 깊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 , . 
분은 표현이고 여기 부분은 다 감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더 , . 
시를 읽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특별할 때 표현으로부터 ? ? 
나오는 느낌이 물론 둘 다이지만? ? 

[M-1]: 저는 예술이라는 거를 접할 때 보통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가, 
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다 한 번에 그 작가의 의도가 .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들을 때에도 내가 그때에 느끼고 있던 
심정에 따라서 그 노래가 다르게 들릴 수 있고 또 내가 했던 경험에 따라, 
서 그 노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 
노래 중에 저는 원래 이렇게 슬프다는 느낌으로 들었을 때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다시 듣고 보니까 또 그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썼다라는 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여러 가지로: .
네[M-1]: . 

연구자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 , 
다른 사람들끼리 달라지고 이렇게 만드는 시의 표현의 특징이 뭘까요. ? …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읽었다라고 표현을 [M-1]: 
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저는 그런 게 예술이라고 느꼈어요. 

연구자 다양한 여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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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M-1]: . 

학습자는 예술이라는  큰 개념 안에 노래와 시의 범주를 섞어서 응   [M-1] 

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인터뷰 전반적으로 이 같이 노래에 대한 문식성 정, 

도가 높은 것이 시 읽기의 태도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답변에 있어 뮤지컬 을 굉장히 . [M-2] ‘ ’
자주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뮤지컬을 좋아하고 감상하는 , 

능력이 도움이 되는지 묻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으나 작품 외 배경지식을 ,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연극과 : , 
뮤지컬인가요?
네[M-2]: .

연구자 연극 뮤지컬에서 키워온 능력이 그림 시 소설 등 다른 예술들 파악할 때 : , 
도움이 되나요? 

[M-2]: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장르 같은 거 볼 때는 오히려 읽었, 
던 책들 같은 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영화 같은  
거. 

연구자 어떤 책들이요: ?
그냥 뭐 문학 비문학 상관없이 뭐 역사책 역사 영화 볼 때는 역사책에서 읽[M-2]: , 

었던 게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습자의 경우에는 다른 장르를 좋아하는 것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키  [M-3] 

워졌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는 장르 간 능력이 호환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는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점은 앞의 정체성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연구자 분석하는 능력이나 감상하는 능력이 시 소설에서 더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 , , 
학생이 좋아하는 예술이나 공연에서 더 높은가요00 ? 

좋아하는 것 드라마 등 에서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M-3]: ( ) .
연구자 드라마 공연 감상 능력이 시나 소설 읽을 때 도움 되는지: , ?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M-3]: .  
연구자 평소에는요: ?

그럴 때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M-3]: . 

한편 학습자는 시 소설 노래 등 언어로 된 예술을 선호하였으며   [M-1] , , 

회화 등의 예술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의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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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과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르 간 지식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 

해당 장르의 성격과 맥락이 모두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그 융합의 층. 

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자와 . [M-1] [M-2], [M-3] 

다르게 두 장르를 원리 차원에서 결합시킨다 학습자는 시가 자신이 ‘ ’ . [M-2] 

좋아하는 뮤지컬 안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을 떠올리며 융합을 하며, [M-3] 

학습자는 별개의 장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속성 또는 구조 관련. ‘ ’ ‘ ’ 
하여 학습자의 경험적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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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내용 체계IV. 

여기에서는 심미성 및 심미적 문식성 개념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바탕으로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이론

을 교육의 구도와 내용 체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처해 있는 . 

맥락과 이로 인한 정체성 설정을 고려하여 시 인식의 역할을 다루고 정서, -

인지 상호작용의 의식화 및 정교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심미적 문식성의 

위계적 속성을 제시하고 문식성의 구심점이 되는 심미성 개념을 구조와 작, ‘ ’ 
용을 밝혀 교육의 전반적인 구도를 제시한다 교육의 구도에 따라 체험의 단. 

위로서의 텍스트를 인식하는 층위부터 체험 발생 및 의미화 그리고 일상적 

맥락에 시의 심미성이 전이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체험의 층위별로 체계화

하여 제시하였다.  

1.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구도

학습자가 위치한 맥락과 시 인식의 관계 1.1. 

일상인으로서의 학습자   (1)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 문식성 교육을 구안함에 있어서 일상인  ‘ (everyman)’
으로서의 학습자를 상정하여 이들이 처한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안

하고자 한다 교육의 인간상을 상정하는 것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 

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시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학습자. 

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문학교육연구의 담론들이 각

자의 상을 제시해 왔으며 큰 틀에서 작가 독자 연구자 비평가 언어 사용, , , , 

자 등의 학습자상이 설정 및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 

일상적 언어 사용자 및 예술 향유자로서의 학습자132)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132) 고전 향유 리터러시 개념을 제안한 류수열 에서는 스피로 ‘ ’ (2017) (Spiro, 1991)
의 문학 비평가 문학 연구자 작가 감식력 있는 독자 인문주의자 능력 있는 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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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는 교육 목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학습자를 일상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시 작품을 예술이라는 관점 하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의 접근 방식을 결정한다 일상인 으로서의 학습자에. ‘ ’
게는 말 그대로 일상적 삶이 최우선이 된다 학습자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지 . 

않는 이상 예술 작품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예술 작품이 일상적인 삶에 도움, 

이 되는 방식으로 읽어 나간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일상인으. , 

로서의 문학 향유자를 고려한 교육은 시가 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이는 예술이 순수 예술. ‘ ’
이라는 이름하에 자율적인 체계를 지닌 영역을 구축하여 일상과 거리감을 형

성해 온 것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순수한 예술이라는 개념은 세기 이후에 . 18

강조된 것으로 이 개념에 내포된 예술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향, 

유한다는 의미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의 아

름다움의 의미가 발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예술이 하나의 독립된 . 

자율적인 인간 행위의 영역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특수한 역사 문화적 시기·

에 나타난 것이며 특히 르네상스 이후 서양으로부터 나온 생각으로 시 공, ·

간에 제약을 받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미적인 것을 일상적인 인간의 목적과 . 

감정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Satwell, 2003:909).133) 그러므로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내용을 구안함에  , 

있어서 일상인으로서 학습자를 상정하며 이러한 일상의 미학이라는 접근을 

취했을 때 다른 교과교육에서의 비전문가 와는 구분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 ’
수 있다. 

어 사용자의 여섯 가지 역할 모델 분류를 받아들여 이들 중 전자의 세 모델보다
는 후자의 세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담론적 맥락, 
에서의 정체성 설정과 관련하여 본고의 논의와 상통하는 관점이다. 

133) 심미성의 관념은 헤겔 이래 예술사의 한 모델 즉 예술사라는 학문 분과가 발 , 
생한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로써 예술의 역사는 상업과 정치 등 일상적 삶. 
으로부터 분리하여 점차 순수하게 정화되는 과정이라는 내러티브를 지니게 된다. 
예술 개념과 심미성의 관념은 이 같이 서로 개념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낭만주의‘ ’ ,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등 일군의 예술 관행들에 일조한다 독창적인 천재로서의 , . 
예술가와 그의 난해한 작품이라는 관념 역시 이러한 관행에 속하는 것으로 이로 , 
인해 고도로 전문화된 해석자들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Satwell, 2003:910). 
러한 예술에 대한 생각은 한국의 문학교육에서도 작은 비평가 를 길러내는 교육‘ ’
의 발생과 왜곡된 신비평주의 로 비판하며 지양하는 일련의 논의의 흐름이 있어 ‘ ’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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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심미성의 영역 확장의 흐름으로부터 출현한 미학적 관점을 재검토  

하여 그 전제는 받아들이되 보다 시 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듀이 를 대표로 하는 일상의 . (Dewey, 1934) ‘
미학 즉 차별화된 질적 경험이 곧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 
논의는 예술 및 교육의 관점 전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일상의 미학 . 

관점이 도입되면서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심미적 방식 으로 ‘ ’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교육과정에 심미적 역량이 편입되었, 

다 삶의 여러 국면에서 아름다움을  읽어내고 또 이를 통해 심미적으로 표. , 

현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과 태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심미적 문식성

의 지향점과 많은 부분을 공통적 영역으로 지닌다. 

그러나 미학적 교육의 관점이 교육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시 교육  

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의문이 남는다 과연 일상의 미학이라는 . 

관점이 시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으며. , 

특별한 경험은 곧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지 비유적인 생각만으로 남

아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경험을 예술로 곧바로 치환해 버리는 관점. 

은 결국 다시 교육에서 어떤 것이 가르쳐져야 하며 학습자는 교육의 결과 무

엇을 배울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모호성이라는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교육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탐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이 같이 심미적 체험 또는 예술적 경험의 일상화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

는 보다 복잡하다 비예술 교과에서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심미성의 도. 

입을 통해 학습자의 주관적 체험을 심미성으로 설명하거나 교육 내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획득하고 있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134) 심미성과 예술 

성이 그 근본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문학교육에서 다시 심미성, 

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

되어 왔던 흐름들을 다시 복원하여 의미 있는 줄기를 추려 내는 보다 어려운 

134) 일례로 과학 교과에서의 심미성 논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김은정 외 , (2015), 
문지영 외 손서진 외 에서는 학습자의 과학적 상상력과 심미성을 연(2021), (2021)
계하여 과학 수업에서의 미적 경험이라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이 같은 미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과학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자 . 
하는 교육 설계에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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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된다 이 같은 혼란은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을 둘러싼 . 

몇 가지 맥락이 중첩되어 있는 데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처한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시 를 예술 로 보  , ‘ ’ ‘ ’
고 예술로서의 시 와 일상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아름다움의 ‘ ’
가치를 보다 탐구하고 내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

다 우선 학습자가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심미적 문식성을 발휘하여 아름다. , 

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인 목

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심미적 문식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언급하였듯이. , 

학습자에게 축적된 심미성에 대한 이해 표현 능력은 언어적 비언어적 텍스· ·

트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술이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 

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미성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첫 번째로 .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적 자원과 능력을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일상적인 삶에서 예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 

로 인해 형성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 

두 번째 맥락이다 예술로서의 시가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예술 작품이 단시 미적 가치를 가지는 데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과 심미성의 개념을 구분한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심미성  , 

은 감상자와 작품의 만남에서 발생한 심미적 체험 으로 인해 촉발되고 이 체‘ ’
험들이 조정된 결과로서의 이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미적 체험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예술적 가치 중 미적 

가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요소들이라고 보는 관점을 취해 볼 수 있다 예를 . 

들면 작품의 배경을 알고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작품을 감각

적으로 표상할 때 쾌가 발생하지 않아도 즉 학습자에게 와 닿지 않아도 가, ‘ ’ 
능한 일이다 나아가 작품을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 

하여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것은 예술적 가치를 넘어선 어떤 도구적 가치를 지

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미적 가치 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유일하게 성취  ‘ ’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혀 미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과도 공존할 수 있, 

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심미적 문식성을 함양한 학습자는 표현 과 내용 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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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이 둘을 연관시킴에 있어서 아름다움, ‘ ’
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연결 기제에 내재적인 필연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을 바

탕으로 체험 이해 의미화 패턴화 로 이어지는 심미적 체험의 각 국, [ ]-[ ]-[ ]-[ ]

면에서 이 표현과 내용이 무엇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연결되어야 , 

하는지를 알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시 인식 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학습자의 시   ‘ ’ . ‘
인식 을 구성하는 데에 교육이 개입하는 것인데 심미적 문식성교육의 목표를 ’ , 

설정함에 있어서 미적인 요인들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미적인 가치 외의 여러 

요소들을 포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에 대한 인식을 이론화함에 . 

있어서 목표와 표현 내용을 구분하고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는 심미의 수행 - , 

방식을 적용하되 그 목표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 맥락의 다, 

양한 현실적인 차원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2) 교육적 담론과 학습자의 시 인식 

일상인으로서 학습자의 시 읽기와 관련한 심미적 문식성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큰 맥락은 교육의 상황 및 담론이다 학습자의 일상적 삶 그 자체.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학교생활이다 또한 문식성 이라는 . ‘ ’
개념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교육을 통해 함양되어

야 하는 능력이라는 전제를 내포함을 고려했을 때 문식성의 상황 의존성, 

과 교육적 의미의 양 측에서 학습자가 처한 교육적 담론과 그 (situatedness)

영향을 살펴보아 교육의 담당해야 할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학의 경우 교육적 담론과 일상적 맥락에서 향유하는 담론의 분열이 가장   

크게 일어나 있는 교과 영역 중 하나이다 이 같은 담론적 분열과 관련하여 . 

문학교육을 비예술 교과 교육 그리고 타 예술 교과 교육과 비교하여 살펴볼 , 

수 있다 우선 국어교육 내에서 문학을 제외한 다른 영역을 포함하여 예술에 . 

속하지 않는 교과 교육과 문학교육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 

학습한 것을 일상에서 적용하는가의 여부 즉 실생활에의 전이성은 모든 교, 

과의 교육에서 목표로 하여 끊임없이 고민하여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은 문학이 예술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과제를 안고 있는

데 이는 학습자의 정서적인 면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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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학습자의 즐거움 아름다움의 느낌 등 긍정적 정서를 곧바로 그 ‘ ’, ‘ ’ 
교과의 본질을 가리키는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경우는 . 

다르다 향유 즐거움 등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최. ‘ ’, ‘ ’ , 

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으로 여겨진다. 

한편 향유 및 즐거움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다른 예술 교과는 주로 학습자  , 

의 학교 교육 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 비중이 낮은 편이며 그 평가에 있어서 ‘ ’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향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한편 문학을 제외한 주요 과목 즉 비예술 교과에서 향유 또는 즐거. , ‘ ’ ‘
움 을 핵심 목표로 내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 .135)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중 

적인 능력 또는 태도가 길러지는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이중성은 시 감상은 즐거운 것이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자유로운 것이‘
지만 모든 감상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라는 문학교육에서 이어져 오는 오래된 ’
난제와 이로 인한 현실에서의 혼란과 직결되는 문제이다.136) 그 결과 문학교 

육은 학습자에게 즐거움과 정반대되는 감정인 싫어함 또는 회피의 감정을 생

산한다 정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되어야 하는 심미적 체험의 특성. 

을 고려했을 때 혼란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아름다움에 대한 

교육을 특히나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시 경험의 분열 즉 문학교실에서의 현대시 수용과 현실 문화에서의 현대  , 

시 수용의 두 국면이 이원화되어 오히려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김남희 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것 이 같은 학습자들의 시에 (1997:78-80) , 

대한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다룬 스타인(Stein, 2010)137)의 논의 등 학습자

135) 문학을 제외한 다른 예술 영역도 그 교육이 높은 수준에 이르면 문학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많은 예술 분야의 문식성 논의에서도 기존의 인지적인 분. 
석보다는 보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식성 교육 내용을 조직할 것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등학교의 교육에서 국. 
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학교육과 예술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상이함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의 수준은 매우 다르며 학습자의 입시 비중에서도 큰 ,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 같은 학교 교과목의 제재로서의 시 는 현실적 차원에서 ‘ ’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자의 시 인식 및 심미적 문식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136) 민재원 에서는 즐거움이 자동적으로 얻는 것으로 여겨지며 선언적 수준 (2014)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137) 스타인 은 왜 아이들은 시를 싫어하는가 (Stein, 2010) (Why Kids Hate 「
라는 그의 글에서 학습자의 실제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Poetry)」

정서를 느끼도록 하는 것과 마치 월리 를 찾는 것처럼 의미를 도출해야 하는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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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어진 이중적인 맥락으로 인한 혼란 또는 부정적 감정의 생성은 시공

간적으로 한정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의 시 이해 및 표현의 바탕, 

을 이루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 

이러한 분열적 맥락을 학습자의 기본 조건으로 인정하고 심미적 문식성 향, 

상과 관련하여 이상적인 목표를 내걸기보다는 이러한 학습자의 실제 현실을 

포섭하여 학습자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목표 및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고려와 함께 심미성과 관련해서는 그 정서적 인지적 작업의 상호  ·

작용으로 인해 발생 및 지속 심화된다는 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에서 제, 

공해 줄 수 있는 인지적 작업과 관련한 효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 

지식의 제공이나 인지적 차원의 활동이 잘 활용되면 오히려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학교육에서의 . 

지식의 제공 또는 인지적 차원의 활동이 학습자의 체험에 영향을 주지 못했

다면 이는 체험의 각 층위별로 학습자가 가지는 정서적 요소의 형태 및 그 , 

기제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져서라고 볼 수 있다 즉 심미. , 

성 교육의 내용은 정서적 차원의 기제를 포섭하는 인지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시 인식 중에서 가져야 하는 시 인식 과 . ‘ ’
가지면 안 되는 시 인식 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각 층위별로 가져야 하는 시 ‘ ’
인식을 알고 어느 시점부터 보다 교육적 담론을 고려한 이해 표현을 해야 , ·

하는지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고자 한다.

  

심미적 문식성 발달의 위계적 속성 1.2. 

앞에서 시 인식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처한 교육적 맥락과 그 양상 이를   , 

통한 교육적 지향점을 밝힌 것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이러한 실제적

인 맥락과 조건을 인정하는 위에서 학습자들의 발달적 측면에서 어떻게 위계

적으로 교육 목표 및 내용을 제공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식성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능력이나 역량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낮은 수  , 

교육의 목표 및 방법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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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문식. 

성을 표현할 때 수준이 높거나 낮다는 설명을 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 , 

목표 및 내용과 방법이 제시된다 문학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문식성. 138)

도 마찬가지이다 심미성은 아름다움을 찾아 살핀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문학교육 그리고 시 교육에서 신비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위계와 관련, 

하여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심미성을 문식성이라는 개념과 결부하여 정. 

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움 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즉 시의 아름‘ ’ , 

다움의 학습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심미적 문식성의 . 

위계적 속성 즉 학습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언어적 변환을 통한 의식화 정도(1)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시 텍스트 읽기에서 발현되는 심미성과 관련하여   

실제 학습자 자료와 이론을 비교 분석하는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심미성을 

예술성과 구분하고 아름다움 즉 미 개념이 시 읽기의 모든 국면에서 다른 , , 

가치로 치환되지 않고 핵심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 의거하여 심미적 체험의 발생으로서의 감각 표상 미적 속, 

138) 류수열 은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리터 (2017) , 
러시 수준과 교육적 가치로 나누었다 또한 결과물을 내용적 성격에 따라 위계화. 
하였는데 정보 지식 지혜로 위계화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보에 비하, - - . 
여 지식은 체계 구조 맥락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체계 구조 맥락에 , , , , , 
기반하여 학습자 자신의 의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지식 체계 안에 통합시킬 때, , 
정보가 비로소 지식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정보가 지식으로 질적인 상승. 
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상 반복적 숙고 그리고 내면적 성찰을 위한 지속적, , 
인 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위계화와 인지적 작업의 상위성을 연결한 이 논의는 본. 
고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 197 -

성 미적 구조 시적 패턴 인식으로 대표되는 예술 장르의 범주의 네 가지 , ,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것은 심미성이 아름. 

다움의 차원에서 신비화되어 있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거나 단순히 당위, 

적으로 지켜야 할 차원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여겨지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학

습자의 구체적인 행위인 언어 이해 표현의 능력과 태도 차원에서 설명하고·

자 한 본고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다 선천적인 의미의 뉘앙스를 지. 

니며 성향이나 태도의 측면이 배제되어 있는 능력 이라는 용어보다는 학습을 ‘ ’
통해 기르고 교육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심미적 문식성 개념

을 정립하였다. 

한 편의 시 텍스트를 읽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의 심미적 읽기 또는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이 온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필

수 조건이다 그러나 양상을 분석한 것과 같이 심미적 체험은 학습자가 그 . 

한 편의 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의도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오히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축적된 문식성의 정도가 심미적 . 

체험을 발현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체험은 . 

개별적인 텍스트 그리고 감각으로 발현되는 학습자의 신체성의 만남에서 일, 

어나는 것이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함양된 문

식성을 토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론 저학년 및 저수준의 학습자들에게도 시를 통한 의미 있는 정서의 강  

도가 일어나는 심미적 체험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지적 , 

능력을 요하는 이해나 분석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와 관련된 . ‘A
지식 및 능력이 형성되면 높은 확률로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교B ’
육의 투입 및 산출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충분조건의 관점에서 체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상위 능력에 속하는 영역이다.

한편 일상적인 언어 능력은 보다 학습자를 진단하여 교육적 내용을 제공하  

는 기준으로 삼기에 아름다움 보다는 그 용이성을 지닌다 저학년 저성취의 ‘ ’ . 

학습자보다 고학년 고성취의 학습자가 비문학적인 소통 능력이 발달되어 있

는 것은 본 연구의 학습자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대한 심미적인 . 

체험 발생 및 향유 여부와 관련 없이 중학교 학습자의 답변 및 감상문의 길

이는 군 학습자의 답변과 감상문의 길이의 약 군 학습자의 답변과 감A 1/6, B

상문의 길이의 약 에 가까운 정도이다 그리고 이 같은 언어 능력은 확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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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는 행위 차원에서는 체험보다 후행하는 작업 즉 소통 구조 인식, 

을 통한 작품의 의미화 및 미적 속성 발견의 차원에서 그 연관 정도가 강하

게 발견된다 심미적 체험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속하. 

는 것이어서 일어났는지 외에는 그 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작품에 대

한 심미적 이해 및 분석의 차원에서는 일상 언어로 표현된 결과물로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투입 및 산출은 학습자의 성취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들  . 

의 양상을 살펴보았듯이 교육의 담론에서 인정을 받는 경험은 오히려 학습자

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어 심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가 교육을 통. 

해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는 교육의 차원에서 교사 또는 시험 성, 

적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작품의 이해 여부가 정답. 

을 맞히는 것에 달려 있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해석[C-33] , 

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학습자 역시 시 읽기의 동기 부여를 어느 [C-34] 

정도 인정받는 해석을 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지어 언급한 것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시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학교에서 자신. , 

의 텍스트 이해 결과가 부정되는 경험을 자주 한 결과 시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힌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은 시의 심미성과 강하게 결부되[M-3] , 

어 있는 즐거움의 감정이 오히려 교육을 통해 저하된 것을 밝혀 준다 특히 . 

고등학교 학습자의 경우 시의 감상 내용의 언어화된 결과물의 인정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이 성취감과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 

상황이다. 

이 같은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심미적 문식성의 교육 내용 조직에 대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 편의 시 텍스트에 대해 학습자가 심미적으로 체험. 

하고 이해 표현하는 단계 중 가장 의식적인 차원에서 투입할 수 있는 단계· , 

를 우선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언어로 이해 및 표현할 수 있어 자신의 행위. 

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즉 객관적 근거, 

가 있는지가 심미적 문식성의 교육 내용의 순서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의 미적 소통 구조 이해 에 대. ‘ ’
한 교육 내용을 체험 발생과 관련한 교육 내용에 선행하는 것으로 조직하고

자 한다 또한 미적 소통구조의 인식은 시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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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과 일상적 담론의 차이를 인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학습자에, 

게 심미적 태도를 형성시켜 그 체험 발생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개념의 정교화에 따른 생산성 정도 (2) 

거시적인 구도에서 시 작품의 예술적 소통 구조를 아는 것은 의도성과 관  

련하여 또 하나의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이는 바로 학습자가 하나. 

하나의 시 읽기 체험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 

한 편의 텍스트를 접함에 있어서 이를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특정한 인지 기제를 가동시키는 것은 문식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일상적 맥락에서 시를 찾아 읽거나 접하지 않기 때  

문에 학습자의 의미 있는 초기 시 체험은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 

국어과목 내의 다른 영역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언어 기능 또는 문법적 영. 

역 특히 말하기와 듣기 영역과 관련하여 학습자는 학교에서만큼 밖에서도 , 

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학교교육과 상호작용한다 그. 

러나 문학은 일상에서 향유하는 특정 학습자들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접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시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학습자들, . , 

특히 저학년의 학습자들의 경우 한 편 한 편의 시 읽기는 의미 있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서의 비교적 적은 체험이 학습자의 시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위에서 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자유롭게 체험하도록 한 뒤에 곧바로 시의 의미를 , 

정리해서 알려주는 이분법적인 교육 방식은 학습자들의 심미적 문식성을 길

러 주는 데 있어서 일부 학습자에게만 효과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거시. 

적 구도에서 어떻게 일상적인 차원과 다르게 시가 미적인 구조 및 효과를 지

니는지 또한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가 어떤 소통 구조를 지니는지를 교육할 ,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한 편의 시와 관련하여 심미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토대 위에  

서 미적 속성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짚어 볼 

수 있다 심미적 체험의 조건을 인식하는 데 있어 앞서 시의 미적 소통 구조. 

를 인식하는 교육 내용이 기반이 될 것이다 즉 무엇을 위해 시를 읽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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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의도는 어떻게 시 작품에 구현되며 일상적 언어와 무엇이 다른지에 , 

대해 학습한 내용은 심미적 체험 발생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부여한다 다음. 

으로는 미적 속성의 적극적 발견과 근거 설정을 통한 이해감에 있어서 체험, 

의 수동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학습자들이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들 

위주로 교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적 삶의 맥락에의 전이 관점에서 .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르 간 연계 언어적 패턴 찾기 등 문화적 차원의 , 

문식성과 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일상적 삶의 맥락에의 전이는 가장 첫 단계인 시의 미적 구조 이  

해와 연결되는데 학습자의 시 읽기를 체험부터 나누고 마지막 차원의 범주, 

화가 시 읽기 체험의 토대가 된다고 한 것과 달리 예술적 소통 구조 이해와 

미의식을 매개로 한 일상적 삶의 맥락에의 전이는은 두 내용 다 어느 정도 

고차원적 인지 작업과 높은 수준의 언어적 이해 표현을 통해 탐구된다는 점·

에서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지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시의 심미적 감상 및 이해의 네 가지 차원 중 마지막 차원인 미의식을 매  

개로 한 일상적 삶의 맥락에의 전이의 경우 원심적 방향과 구심적 방향 즉 , 

방향성의 차원에서의 위계적 속성을 지닌다 심미적 문식성은 개별 텍스트에 .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일상적 삶의 언어 사용 및 다양한 텍스트를 읽

고 쓰는 능력에 능동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인지 작용으로 학습자의 일상, 

적 삶에의 관점 및 표현의 확장을 시적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가 시를 심미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유용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삶의 여러 국면에 존재하는 텍스트들에 문식성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작업

을 해 나감을 뜻한다 즉 시와 관련한 심미적 문식성의 구심점은 심미성 인 . ‘ ’
동시에 학습자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개념인 시 인식 이다‘ ’ .139) 

그런데 이 심미성과 시 인식이 어떻게 해서 다양한 텍스트와 학습자의 삶  

의 국면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할 때 그 생산성의 여부는 , 

범주의 정교화 정도와 관련된다 경험 또는 체험은 체계적으로 학습자의 머. 

릿속에서 구성되기 어려운 개념으로 학습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이 하나의 , 

체계로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이론 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 . 

그리고 이 범주는 텍스트를 통해 실제화되는데 여기서 학습자가 시 텍스  , 

139) 다른 장르와 관련된 심미적 문식성의 경우에는 해당 장르에 대한 인식과 심미 
성이 심미적 문식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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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다양성 다양한 예술 장르 일상 언어의 차원까지 그 텍스트를 넓혀 나, , 

가는 것을 전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0) 텍스트 체험 및 이를 통한  

활동은 지식을 형성시켜 주며 반대로 구심점이 되는 범주의 생산성을 강화, 

해 주는 존재가 된다 제민경 학습자가 심미적 문식성을 함양하( , 2015:192). 

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자들은 지식 적용성의 조건과 맥락에 대해 명시, 

적으로 이해 및 표현할 수 있으며 지식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할 기회를 창, 

출할 수 있다(Ambrose, 2010:140). 

문식성의 구심점 심미성 개념의 구조와 작용 1.3. : ‘ ’ 

여기에서는 장에서 심미성의 재개념화를 위해 개념역을 밝히고 그 쟁점  Ⅱ

을 다룬 것을 토대로 학습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도

출한 심미성 개념의 구조와 작용에 대한 교육적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 는 예술을 규정하여 그 존재적 특수성을 이해하게 하는 토대로 여겨지며‘ ’ , 

예술로서의 시 역시 그 존재를 아름다움이 규정해 준다 아름다움이 무엇으. 

로 여겨지든 시를 언어 예술 그중에서도 예술 언어의 정수로 여겨 그 가치, 

를 논하는 데에는 아름다움 이라는 개념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 ’ . 

아름다움 개념 자체가 일상과 전문 영역을 오가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서 기인한 실제의 다기한 사용은 지금까지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이 다루

어져 온 양상과 교차되며 개별 논의의 국면에서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 

역할을 해 왔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의 양상을 분석하여 한 것을 바탕으로 . 

본 논의에서 문식성의 구심점으로서의 미 개념의 구조와 그 작용으로서의 ‘ ’ 
심미성을 이론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 예술로서의 시를 통해 이념에 도달하려면 언어를 통해 표상된 감각을   

체험해야 하며 반대로 감각은 이념에 따라 규정된다 이 같이 감각과 인지, . 

140) 제민경 에서는 지식 경험 활동의 관계를 밝히고 사용으로서의 언 (2015:192) , , ‘
어 가 텍스트라고 하며 텍스트의 위상은 지식 경험 활동을 연계하는 데 있다는 ’ , ,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정교화된 개념 이 지식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며. ‘ ’ , 
그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 텍스트의 선정이라는 점에서 텍스트와 지식의 관계는 
본고에 시사점을 준다. 



- 202 -

의 연속체로서의 아름다움의 개념 정립에 따라 심미성 개념 중 아름다, ‘ ’ ② 

움을 살펴 찾는 부분 즉 심적 상태 및 행위 측면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여‘ ’ , . 

기에서는 이를 학습자의 수행과 관련된 과정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예술의 아름다움이란 감각의 상상적 인식과 구성을 통해 인식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감각적 측면에서부터 인지적 측면까지를 아우르는 인간의 정, 

신적 작업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 같은 감각과 인식 사이의 스펙트럼에 따른 . 

심미성과 연관 개념의 위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적 차원 인지 메타인지적 차원(A)                                      · (B)

! 감각적 표상 
! 감수성  

! 미적 태도
! 표현내용 인식/
! 정서의 명료화 

! 미적 판단
! 정서의 공유 가
능성 부여 

! 미의식
! 미 개념 정교화 ‘ ’ 
! 미적 정서 

쾌 유희 향유 ……………………………… ……………………………… 

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인식

그림 심미성 개념의 구조와 작용< 8>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인간의 전 과정을 위와 같이 도식화한다고 할 때 감  

각적 차원 쪽으로 갈수록 감각을 최대한 포착하려는 감수력이 필요할 것이

며 후자로 가면서 감각 이면의 가치나 이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감각적 차원의 축으로 갈수록 듀이 의 질성적 사고A (Dewey, 1934) ‘
또는 감수성 의 개념이 강조되며 인(qualitative thinking)’ ‘ (sensitivity)’ , 

지적 차원의 축으로 갈수록 미 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미적 판단B ‘ ’ ‘
과 미의식 이 중시된다고 (aesthetic judjement)’ ‘ (aesthetic consciousness)’

볼 수 있다 이는 즐거움 과 강하게 결부된 긍정적 감정의 연속체. (pleasure)

적 구조와 대응한다 쾌 와 유희 향유 는 감각적 차원에서부터 인지적 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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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즐거움의 감정이 연속체 안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의 형태가  연속체적이라고 밝혔듯이 각 요소들 역시 그 작용에 있어   , 

전 차원을 아우르는 토대 위에서 상대적으로 위치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도식화를 통해 네 개의 층위를 구분하고 각 개념을 위치지은 것은 상대적 .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도식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네 개의 층위 및 개념들, 

의 위치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각 층위별로 강조점을 가지는 . 

예를 들어 미적 태도 의 경우 전 차원을 아우르는 중요한 학습자의 기제이지‘ ’
만 두 번째 층위에서 특히 교육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아름다움 의 형태가 되, ‘ ’
는 것이다 감수성. ‘ ’141) 역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심미적 체험의 발생 단계에 

서 가장 크지만 전 차원에 걸쳐서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정서. 

적 인지적인 작업에 대응하는 교육적 지점에 따라 차원을 설정하고 일종의 ·

단계 구분 작업을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구안하는 심미적 문식성 교육에서 , 

학습자의 체험을 교육에 포섭하여 의미화하고자 하는 목표에 의의를 가진다. 

이 같이 미 개념을 연속체적인 것으로 구조화한 것을 토대로 시 교육에서   

심미성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다룰 몇 가지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심미성과 관련한 인지 및 메타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미 개념 및 , ‘ ’ 
미의식의 중요성으로 이는 문학교육에서의 진 선 미의 관계 정립의 문제, · ·

와 관련되어 있다 에서 의 방향으로 시의 심미성의 체험 및 이해가 진행. A B

되면서 감각적 표상에서 발현한 아름다움은 판단 및 인식적인 성격을 지니, 

게 되며 최초에 미를 추동한 감각 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간다 그런데 이 이면의 가치 와 관련하여 초기 단계에 감수성 및 감성의 발. ‘ ’
현을 위해 중시된 심미성이 인지적 차원으로 갈수록 윤리적 가치나 사회 규

범적 가치 등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있다.142) 물론 문학이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감상자로 하여금 인식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데

에 심미성의 감각적 정서적 차원이 작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 . 

141) 장에서 다루었듯이 감성 이라는 개념은 심미성과 유사한 용어로 쓰이고 있 , ‘ ’Ⅱ
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심미성 개념 구조에 포함하지 않았다.

142) 고정희 역시 국어교육에서는 미적인 것을 사회 도덕적 가치로 환원 (2019:18) ·
하는 경향에 대해 지적하고 예술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 “
문 이라고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이 의미 있는 미 개념이 모호하게 다루어” . 
지는 것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러한 체험적 측면이 강조된 
데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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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이라는 가치는 인식 및 윤리의 가치와 함께 인간의 본성 및 삶의 토대

를 이루는 것으로 시 교육에서는 감각적 차원에서부터 인식적 차원까지 이 , 

미 의 개념이 연속적으로 심화되어 미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한편 미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문식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적 판  . 

단 및 미의식은 일반적으로 앞의 단계들에 후행하는 보다 인지적인 성격의 

기제이지만 이는 반대로 어떤 텍스트를 조우했을 때 예술로서 인식하여 심, 

미적으로 읽기로 판단 하게 해 주어 감각적 차원을 풍부하게 해 주는 토대가 ‘ ’
된다 학습자의 심미성을 발생하게 해 주는 것은 시의 언어에 대한 감각적 . 

표상이지만 감각보다 더 앞선 단계에 오는 것은 학습자가 어떤 텍스트를 심, 

미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

는 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개념과 미의식이다 나아가 미의식은 판단의 영역. 

으로 전통적 의미의 아름다움이 소거되거나 오히려 아름답지 않음이 강조되, 

는 다양한 예술 텍스트들 나아가 예술에 포함되지 않는 텍스트들까지 그 이, 

면의 아름다움을 규정할 수 있게 해 준다.143)

두 번째로 시 교육에서 심미성과의 연관 개념들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정  , 

의적 측면에서 용어 간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시의 아름다움을 감상 이해. , ,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감수성 감성 즐거움 향유 등의 개념이 자주 ‘ ’, ‘ ’, ‘ ’, ‘ ’ 
함께 쓰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 개념들 역시 심미성과 마찬가. 

지로 논자에 따라 강조하고자 하는 문학교육의 측면을 강조하는 수식적인 기

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연구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여 개념의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시 교육에서의 심미성과 관련하여 이들 개념과의 .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심미성의 감각 및 정서적 차원과 결부되어 쓰이는 개념으로 감수성과   

감성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감수성 은 대상을 섬세하고 민감하게 인식하거. ‘ ’
나 나아가 새롭게 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서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 

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감각 발생의 촉진제 및 감각과 정서의 매개의 의

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심미성의 초기 국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 구. 

조에 포함할 수 있다 감성은 감각 및 정서를 포함하나 보다 이성적인 판단 . 

143) 개념적 예술의 원리를 따르는 시 작품에서 심미성을 발견하거나 추함의 미학 , ‘ ’
과 같은 논의가 이 같이 미의식의 발달에 따른 감수성 발현을 바탕으로 한 텍스
트 영역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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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적인 인식의 개념이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단계의 국면을 , 

설명하기보다는 예술적 인식과 관련한 인간의 종합적인 작용으로 여겨진다. 

또한 감성 개념은 에 대응되며 감성적 인식 감성적 지각 등의 ‘aisthesis’ ‘ ’, ‘ ’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맥락을 보면 심미성과 거의 동일한 용, 

법으로 쓰이며 심미성의 개념 중 아름다움의 개념보다 찾아 살피는 인간의 , ‘ ’ 
심적 상태 및 행위를 보다 강조하는 차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 

라서 감성은 심미성과 의미의 영역이 겹치나 심미성의 전 차원에서 관여하는 

학습자의 수행의 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감수성 및 . 

감성의 개념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정서가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해하고 규정해 , ,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즐거움과 관련된 개념으로 향유와 유희 쾌락 등의 개념을 보다   , , 

구체적인 현상 차원에서 학습자의 감정과 인지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시 교육에서 아름다움은 즐거움 특히 향유의 개념과 결부되는 . , 

경향이 있는데 이 연관 역시 다소 추상적 차원에서 당위적인 성격을 지닐 , 

때가 많다 앞서 감각이 긍정적 축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역. , 

으로 말하면 감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의식적 무의식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감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규정되면 학습자는 . 

시 감상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게 되며 정서를 구체화한다 정서를 구체화하. 

는 데에는 시 텍스트 의미 및 자신의 정서와 관련한 인지적 작업이 요구되는

데 이 구체화 및 명료화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아름다움에서 오는 , 

감정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유희적 즐거움을 느끼게 된

다.144) 이어 학습자는 자신의 미 개념에 비추어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을 하 

게 되고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아름다움의 개념을 자신의 삶에 의, 

미를 가지는 방향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보다 인식적 차원에서 즐거움을 

갖게 되며,145) 이는 추후 학습자의 삶에서 시를 장기적으로 향유 146)할 수 있

144) 이를 김미혜 가 제시한 예술로서의 시 읽기의 놀이적 속성과 연관 지을  (2007)
수 있다 시의 언어가 대체 불가능하며 시의 구조 안에서 기능하며 학습자가 자. , 
신의 상상력 심미안 감수성 지식을 동원하여 세계와 자신을 새롭게 경험하는 , , , 
소통의 즐거움 과 창조의 즐거움 은 시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 ’ ‘ ’
축의 감정이다. 

145) 이지훈 에서는 이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일련의 흐름을 교수 학습적 차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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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 준다 즉 감각부터 시작하여 정서의 구체화로 나아가도록 하는 인지적 . 

평가들로부터 시의 아름다움과 관련한 즐거움의 감정이 추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교육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본다면 학습자의 내. 

적 작업의 차원에서 감각 인지와 시간적 차원에서 장기 단기로 구분하여 쾌- - ‘ -
유희 향유 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마지막으로 심미적 체험을 발생하게 해 주는 근원 즉 예술의 상상적 감각   , 

표상은 왜 감각적 쾌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그 기저가 되는 원인을 탐색하

여 미적 태도 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을 통해 만족되‘ ’ . 

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의 유형과 관련된다 앞서 다루었듯이 감각적 쾌를 느. 

낀다는 것은 어느 경로로든 인간의 욕망적 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예술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에서 구분이 된다 이 지, . 

점을 조금 더 상세히 고찰하여 심미성이 인간에게 가지는 의의를 교육의 목

표로 삼고자 한다. 

예술을 제외한 아름다움은 감각은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 생존 욕구나 쾌적  

한 삶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것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우창( , 

그러나 예술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과 연결된1992:32). 

다 이 욕망은 개별 상황에서 원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가. 

장 근원과 맞닿는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욕구이다 이 같은 궁극적 욕구를 바. 

슐라르 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인 행(Bachelard, 1960) ‘
복’147)이라고 하였으며 실러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 와 연관 , (Schiller, 1954) ‘ ’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궁극적 욕구는 문학교육에서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 . 

및 자아실현 삶의 가치의 탐색과 관련한 궁극적 목표와 다르지 않은 것이, 

원에서 단계화하여 감각적 쾌 정서적 쾌 인지적 쾌로 명명한 바 있다, , . 
146) 조희정 에서도 문학의 향유를 심미성과 연관지어 다루었는데 향유를  (2017:36) , 

문학이 지닌 아름다움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 ”, “
로 즐기는 것이라고 한 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삶에 밀착한 장” 
기적인 관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7) 바슐라르는 시와 상상력의 세계를 아름다움과 행복감의 세계 로 표현하는데 ‘ ’ , 
이때 행복은 즐거움이나 재미와 구별되는 용어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궁극적 
욕구를 의미한다 채숙희 이 행복은 시를 통한 상상에서 나오는.( , 2008:547-551) 
데 인간의 관념과 언어가 존재와 분리되어 있는 데에서 시로 인한 상상을 통해 ,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 행복감을 채워주는 상상적 감각 . 
표상으로 인해 아름다움 이 느껴진다는 바슐라르의 관점은 본 연구에서 미 개념‘ ’
을 구조화하는 논리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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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이 욕구의 종류를 구분했을 때 근원적 욕구는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 

단기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

적 토대를 구성하는 장기적인 차원의 욕구이다 즉 이 욕구는 실용적인 것. , 

이 아니라 비실용적인 것이며 그 충족의 거리가 매우 먼 것이다 이러한 관, . 

점에서 본다면 심미적 거리 와 관조적 태도‘ (aesthetic distance)’ ‘
무관심적 관심 등의 (contemplative attitude)’, ‘ (disinterested interest)’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 수용 방식을 의미하는 개념들은 이 같은 예술의 

욕구 유형과 관련된 충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 작품을 경험. 

하는 인간의 심미적 체험을 뇌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일련의 신경미학의 연구

(Berridge, et al., 2009; Brown, et al., 2009;  Chatterjee, 2014; 

들에서 인간의 욕구 체계와 심미적 체험의 특Chatterjee & Vartanian, 2014)

성을 연관지어 분석한 결과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인간의 욕구를 . 

즉각적 충족을 원하는 결과 지향의 원함 과 장기적 관점에서 행복을 ‘want( )’
추구하는 성격의 욕구인 좋아함 으로 나누어 무관심적 관심 의 심미적‘like( )’ ‘ ’
인 마음의 상태가 가 제거된 체계의 작동이라는 점을 밝혔다 즉 ‘want’ ‘like’ . 

아름다움의 감각적 만족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를 규정하는 것들에 대

한 인식의 논리가 아닌 상상적 세계 구축에 따라 감각으로 표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술은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을 규정 짓는 조건들과 한계 속에  , 

서 인간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목적을 형식적으로 변용하여 감각을 형성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욕구와 인간의 거리 및 과정의 성격이 아름다움. 

과 즐거움을 자아내는 것이다 시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심미적 문식성의 교. 

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이를 이해하여 심미성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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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내용 체계화2.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의 미적 소통 구조 이해 2.1.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언어적 구도 및 예술의 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시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경험을 규정 짓는 조건들

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심미적 체. 

험의 단위로서의 텍스트 의미 실현은 심미적 문식성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므로 한 단위의 작품으로서의 시 텍스트의 소통 구조 및 심미, 

성의 실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체험의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언어적 차원의 연속체적 인식  (1) 

여기에서는 언어 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심미적 이해가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외연을 가늠하게 하는 경계이자 일상 언어의 본질을 탐구해갈 수 있, 

는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언어 예. 

술로서의 시가 일상 언어의 의미에 기대는 동시에 예술이라는 특수한 구조, 

로 이루어지는 소통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 시의 언. 

어를 의미화함에 있어서 그 표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 언어보다 자신의 

관여 정도가 높음을 인지하고 이것이 자신의 정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김정우 는 시의 소통구조를 대상 언어 나 로 보고 시가 언어 능력  (2001) [ - - ] , 

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언어의 상호주관성과 언어의 기본적인 

성격인 굴절을 시적 방식으로 극대화한 비켜서기 를 할 수 있게 해 줌이라고 ‘ ’
하였다 또한 이 같은 굴절을 통해 보다 대상과 자신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 

는 것이라고 하였다 독자는 이 같은 시 읽기를 통해 일상적 언어 행위인 . 

화자 언어 청자 관계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러[ - - ] . 

한 인식이 있을 때 일상적 언어 차원에서도 언어가 투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반복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환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 

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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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정서적 체험 또는 상상을 통해 언어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이라는 울타리에서만 일어나는 것

이 아니며 문학이 일상적인 언어에 비해 이러한 노력을 전경화 시키고 있기 ‘ ’
때문에 문학의 언어에 대한 탐구는 일상 언어 능력 향상과 유리된 특수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에 가깝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적절.

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담긴 시를 봄으로써 일상적인 

언어활동에서도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표현을 찾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김정우 다음은 이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 , 2001:53)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표현을 할 때 항상 늘 써 왔던 표현 말고 또 독특한 표현이 있지 [C-34]: , 
않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시를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읽? . 
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독특한 표현을 알면 뭐가 좋아요: ?
아 이런 표현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되게 새[C-34]: , 

로운 걸 알게 되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뿌듯해진다고 해야 되. 
나 중략 조금 다르게 보이는 나한텐 익숙했던 것들이 다른 방식으. ( ) , 
로 보인다 보일 때도 있어요 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 . . 
이런 표현 방법을 알면 나도 다른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즉 시에 대한 심미적 문식성은 언어와 시의 특수한 방식 사이의 공통점과   ,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언어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게 해 주는 활동을 해 주

는 동시에 예술의 특수성에 대해 인식하게 해 준다, .

윤여탁 역시 학습자들의 시 교육을 통한 사고력 향상이 문학  (2001:28-29) 

교육의 이해와 표현이라는 측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그 특수성에 , 

대하여 이해 측면에서는 정의적 사고력이 표현 측면에서는 인지적 사고력이 

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를 심미적 문식성에 적용하면 체험을 형성하는 . , 

것에는 정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하지만 이 체험의 확장 및 전이의 과정에는 ,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인지적인 사고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여. 

탁 은 시를 일상적인 언어의 특별한 형태로 보아 일상 언어생활의 (2001:30)

이해 및 표현 교육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학습자들은 심미적 . 

자질들을 최대한 많이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자질들이 어떻게 시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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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심미적 구조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는 학습자들에게 형성된 시 읽기의 개념의 정교화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 ’
다 이에 따라 시 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다 개념을 갱신해 나갈 수 있어야 . ‘ ’
한다.

여기에서 이저의 심미성에 대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 심미적 은 개념  , ‘ ’
이 무엇 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에 그 바탕이 있다‘ ’ ‘ ’ .(Iser, 

심미적인 것은 텍스트의 예술적 구조 속에 존재하며 그것이 독자1983:283) 

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즉 학습자가 어떤 심미적인 . 

단절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 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 ’
이는 총체적인 체험 안에서 가능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심미성이 그 내용. 

이 규정되지 않고 그 표현 자체가 스스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구체화해 나가게 되는데 이의 바탕  

은 문학 작품의 심미적인 자질과 개념적인 영역의 복합적인 차원에 놓은 심

미적 효과가 된다 학습자는 정서의 강도 인식을 통해 텍스트에 표현된 심미. 

적 자질을 파악하여 자신의 내부에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게 된다 학습자의 . 

내부에서는 정서가 촉발되고 명명할 수 없는 정서와 명명할 수 있는 정서가 , 

교차되고 통합되게 되면서 텍스트를 미적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 . 

개별 작품이 갖는 효과 구조에 대해 심미적 정서 체험을 가질 수 있다 정서. 

를 확인하는 데에는 인지적 사고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 작품만이 갖는 작. 

품의 구조적 특질 미적 특질 등이 학습자의 문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하, 

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체험 속에서 규명한 자질들과 체험의 .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텍스트의 심미적 자질과 심미적 구조에 대한 탐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시적 소통 구도의 설정  (2) 

여기에서는 학습자에게 텍스트의 의미의 위치를 스스로 탐구하여 설정해   

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는데 이는 미 가 어디에 있는가와 연, ‘ ’
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야콥슨 이 언어의 기능 중 시적 . (Jakobson, 1958) ‘
기능 을 별도로 설정하여 기술하였듯이 시 텍스트를 통한 의미 소통은 일상’ , 

적인 차원의 언어와 그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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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양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의 특수한 양식으로 인해 학습자들  

은 작가의 존재를 강하게 느낀다 이때 학습자들의 양상은 문식성의 정도에 . 

따라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심미적 문식성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표현의 특, 

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이로부터 의미를 도출해 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에 비하여 문식성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곧바로 텍스트 너머의 의미로 변, 

환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문식성이 높은 학습자는 의미화의 과정. 

을 향유하였지만 문식성이 낮은 학습자는 의미 전환 자체에 의의를 두어 그 ,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식성이 낮은 학습자의 양상의 기저에는 . 

작가의 의도가 일직선적으로 전달된다는 소통 구도와 교육에 의해 승인받은 

정답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 같은 읽기 . 

방식은 학습자에게 최초에 체험이 발생했더라도 체험을 모두 무화하는 단절, 

된 의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학습자의 체험이 최종적인 이해 표. ·

현 능력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관련 없는 전언적인 의미 도출로 

전환됨으로써 시 읽기의 과정이 분절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 언어 작품 독자 의 관계에서 언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주도  [ - ( )- ]

권이 독자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독자. , , 

작가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시적 소통 구조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우선 텍스트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 

해야 한다 예술로서의 시라는 텍스트가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 

대해 보다 명시적인 차원에서 교수 학습할 수 있다 즉 한 편의 텍스트가 · .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태로 존재하며 그것이 학습자를 통해 , 

실현된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 

독자와 작가의 매개가 되는 시의 표현 에 주목할 수 있도록 시 텍스트에 있‘ ’ , 

어서는 표현의 목적이 독자의 의미화 결과의 다양성 및 풍부성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는 작품의 의미를 공동 생산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인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작가와의 공동 생산이기도 하며 수많은 독자와 공동 , 

생산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생산적 이해 개념을 도입해 볼 수 있. ‘ ’ 
다 권오현 은 생산적 이해 의 개념을 제시하고 가다머의 이론을 적용. (2001) ‘ ’ , 

하여 예술의 진리가 대화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관점을 전개한 바 있다 이 관. 

점에 의하면 텍스트의 의미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심미적인 중립화 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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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이해는 독자를 진리의 대리인 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저자와 ‘ ’ . 

작품의 관계 규정이 필요한데 가다머 에 의하면 저자와 작품 사이, (Gadamer) , 

에는 의미를 구속할 만한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도입할 

수 있다 가다머는 예술 작품은 진리의 덩어리 가 아닌 하나의 형상체. “ ” , “
로서 독자와 조우한다고 하며 이 형상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변화(Gebilde)” , 

를 넘어선 변신 이라고 명명한다 즉 저자의 의도가 문자로 고“ (Verwandlung)” . 

정되어 예술적 형상체가 되면 저자와 작품 사이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나타, 

난다는 것이다 권오현( , 2001:8-10). 

이 같이 문학은 의도적 불투명성 을 가져서 의도적 투명성 을 지니는 비문  ‘ ’ ‘ ’
학적 소통 구조와 다르다 비문학적 텍스트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 “ ” 
이해하면 분석이 완료되는 반면 문학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Meyer, 1992:6). 

앞서 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를 찾아 나서고 자, ‘ ’ , 

신의 이해와 비교하여 정답을 맞춰보는 일처럼 여기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이는 비문학적 소통 구도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서에 대한 , 

인지적 작업을 해 나가는 것 바깥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교육 내용은 앞의 일상적 소통 차원의 연속체적 인식과   

연계하여 시 작품의 소통 구조를 화자 언어 청자 의 구조가 아님을 시의 , [ - - ]

표현적 특징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내용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즉 화자 자. ‘ =

아 시인 실체 라는 도식을 지양하는 내용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 .148) 만약  

시 작품이 언어로서 시인의 의도를 투명하게 담은 그릇이라고 본다면 시적 , 

상황은 시인의 자아의 내면만을 표현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시의 다층적인 , 

차원이 무화된다 권혁웅 이 다층성을 가진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 , 2010:25). 

주장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정서의 감지로부터 시작하는 전경화 작업을 시

의 반복적 읽기를 통해 시의 미적 자질들을 탐구하는 이해 및 표현 과정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실체로서의 시인이 독자에게 일상 언어와 같은 구조에. 

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표현에 대해 주의 깊게 미적 속성을 , 

파악하는 다층적 전경화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의 문학 연구에서는 시적 주체 라는 용어를   ‘ ’

148) 권혁웅 은 시적인 발화가 화자라는 역할로서의 목소리를 거쳐 실 (2010:23-25)
체로서의 시인의 세계관이 표명된 것으로 환원하는 시각 즉 시의 언술을 화자를 , 
경유한 시인이 생각하는 나 로서의 자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 ’
은 시 읽기에서 여러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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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시적 발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시 텍스트의 맥락 또는 시적 지평 

위에서 정립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시의 담론적 .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서 작품의 의미 구성에 있어 시인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도 종속되지 않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다.149) 그러므로 시인을 파악함에 있어 

서 시의 표현이나 의미를 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습자

의 심미적 체험에 근거하여 시 텍스트에서 발견하고 맥락화할 수 있는 표현

과 내용을 연결해 나가며 시인이라는 존재의 추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에 

대한 심미적인 이해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이 같은 인식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는 학습자의 인터뷰 및   

조사 문항에 대한 답변이다 이 학습자는 작가를 중요시하면서도 그것이 전. ‘
부 는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을 거’ . 

스르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작가를 배제하지는 않는 조건 위에서 작가가 , 

의미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다.

저는 시를 볼 때 시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작가 이런 작가니까 이런 [A-7]: , , 
시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가 전부라고 할 수, . 
는 없고요. 

! ㉠내가 생각하는 시란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손
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라 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시에서 읽는 독자들이 . 
시인이 의도한 감정이나 생각 말고도 아무 감정이나 느끼게 하는 것이 시
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시에 단순히 감정어
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어 또는 시어에 비유나 음성상징어 또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 행위가 시를 시답게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 
면 내가 좋아하는 박목월 시인의 하관이라는 시에서는 나는 옷자락에 흙, ‘
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라는 구절이 있다 단지 좌르르라는 음성상징어.’ . 
를 하나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담은 그 관이 하직했을 때 화자
인 내가 느끼는 슬픔을 절제하면서도 시를 읽는 독자들이 그 감정을 잘 느
낄 수가 있다 또한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이라는 구절 또한 예시로 . ‘ ’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독자가 시를 읽었을 때 가지는 태도도 시를 시답

149) 한편 이종원 은 이 같은 시적 주체를 표명하는 논의들이 창작 당시의 상 (2019)
황 창작 의식 시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의 성격 등 다양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 , 
있어 그 결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느 곳에 초점, 
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순서적 측면에 있어서 이들 시적 주체 개념을 사용하여 논
의한 연구들을 도입함에 있어서 표현적 측면에서의 주체를 탐구하는 것을 시작으
로 하여 상황이나 의식을 추적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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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 시를 읽을 때 독자. 
가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여 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또한 , 
시를 시답게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 [A-7-I-2]

장의 학습자 양상에서 시사점을 도출한 것과 같이 작가의 의도와 관련하  Ⅲ

여 감상자의 의도의 위상 높이기와 작가의 의미적 의도뿐만 아니라 표① ② 

현적 의도도 함께 인식하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이 같. [A-7] 

은 감상자의 의도 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가의 표현과 관( , )㉠ ㉢

련한 의도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미로 나아갈 수 있음 을 ( )㉡

보여준다 이 학습자와의 인터뷰 결과 이 학습자는 시를 마주치면 일상 언. , 

어적 차원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경우 시를 느낄 수 있다 라고 하였, ‘ ’
는데 이에 대해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미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 

에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반적인 소통의 구도 인식과 관련해서 작가의 의도 못지않게 독자의   

의도가 중요시된다는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독자의 의도는 시 , 

읽기의 일상적 삶에의 의의 즉 시 읽기의 목표와 관련한 시 인식과 관련된 , 

개념의 이론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메타인지 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를 바. 

탕으로 하나의 텍스트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독자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현

과 그 표현이 생성된 과정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작가의 의도가 이해되어야 

한다. 

심미적 체험 발생의 조건 설정2.2.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심미적 체험 발생의 조건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조  , 

건을 설정 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여 제시한다 이는 (setting) . 

보다 체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식성의 차원에서 읽어 내는‘ ’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학습자 양상에서 살펴본 것과 . 

같이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가 자신에게 의의를 갖는 경험을 하는 첫 단계에

서 시 텍스트가 자신에게 와 닿았다 라고 표현하며 체험을 수동적인 것으로 ‘ ’
인식한다 또한 시가 의미가 없었던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의미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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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기억에 남는 시 가 없었다는 표현을 하는 양상에서는 시의 특성으로 ’ ‘ ’
정서적 체험의 발생 여부를 설명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되는 심미적 체험은 그 발생   

여부가 핵심인데 단기적인 차원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함으로, 

써 그 결과로 학습자들에게 와 닿는 체험과 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현상이 ‘ ’ 
일어난다고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심미적 체험의 발생 여. 

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인과성을 지니는 활동을 지시하기보다는 심미적 체

험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이 있으며 이 같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 ’
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의 상황에서 심미적 체험이 일. , ‘A
어나므로 학습자는 의 상황을 갖추는 노력을 하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A

다 라는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 대해 심미적으.’ . 

로 반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고정 하는 태도 를 “ (set)” (Stolnitz, 1960:39)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내용의 마련은 장기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에  

게 심미적인 체험의 발생 여부와 질적 심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업에서 한 편의 텍. 

스트에 대해서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이 체. 

험의 미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토대 위에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체험 발생 조건의 탐구 계기로 삼아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상적 심미성에 기반한 민감성 발현 (1)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는 본성적인 것인 만큼 학습자들은 일상적 맥  , 

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를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 이 같이 일상적 맥락. 

에서 발달한 감수성을 시 텍스트의 체험에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감성을 발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 , 

는 아름다움과 관련한 고차원적 사고방식이 발달해 있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

나는 감각적 차원의 민감성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민감성은 모든 반응의 . 

기반이 되는 태도로서 후속 행위들을 방향지어주고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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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식의 형성과 관련 있으며 후자는 감수성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 , 

에서는 감수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감수성과 관련하여 위계적으로 분류하여 낮은 수준의 학습자와 높은 수준  

의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달리 제공할 수 있다 미의식은 보다 인지적인 . 

것으로 언어적으로 학습자의 개념 범주에 대한 명시적 교육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감수성. 150)과 관련한 것은 교실에서 그 

즉시 어떤 명제적 지식을 부여한다고 해서 학습자에게 민감성이 부여되는 것

과는 관련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감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 

보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편의 시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학습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체험에 대  , 

한 반응을 한다 하나는 새로 만난 텍스트 즉 시의 형식적 자질에 대해 체험. 

을 하는 방향이고 다른 한 편은 자신의 경험적 자원 즉 자신의 기억에 대해 , 

반응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학습자가 민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체험이 발생하려면 텍스트 . 

표면적 의미가 학습자들에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학습자 양상에서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 표면적 의미라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주관적인 것이다, . 

이 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학습자가 있을 때 이‘ .’ , 

는 말 그대로 해당 시 텍스트에 있는 언어 중 다수의 어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고 대략 각 단어들의 의미는 알지만 언어의 조직 , 

원리가 달라서 언어들이 통사적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

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와 관련한 현상은 저학년의 학습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고전시가와 관련해서는 고학년 학습자에게서도 이 같은 표면적 언어의 .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현대시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에 , 

제시되는 시가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 의미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는 적다 일상적인 언어 차원에서의 문식성의 정도가 . 

150) 앞에서 다루었듯이 심미성과 관련하여 감수성 과 감성 은 혼용되는 경향이 있 , ‘ ’ ‘ ’
으며 각 논의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감수성을 보다 감. 
각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감지하여 정서적 차원으로 포섭하는 능력으로 감성은 보, 
다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좀 더 넓은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다양한 감수성 및 감성 논의들을 연구에 도입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 맞게 그 
개념을 변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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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학습자들에게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거나 시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다 한편 중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소설을 시보다 이해하기 쉬운 . , 

양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의 학습자 인터뷰는 시적 상황이, 

나 외적 정보를 서사적으로 제시해 주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

감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저학년 학습자가 감각 이면의 의미 를 발견하는 . ‘ ’
시의 심미적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는 데에서 중간적인 작업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1

배경지식을 처음에 알려주면 훨씬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읽기 전부터 [C-4]: . 
일단 배경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배경이 있으면 너네가 읽어 봐라, , . 
해가지고 읽으면 와 저때 배경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연구자 내용도 이해가 가고 표현도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나요: ? 
네[C-4]: .

연구자 배경지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주면 더 재밌는지: ?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처럼 네 아직까지는 스토리텔링이 더 재밌는 것 [C-4]: ? ( ?) , 
같아요. 

#2
선생님에 따라 재미있는 수업이 있고 재미없는 수업이 있는데요 말로만 하[C-33]: , 
는 문학 수업은 재미가 없고 를 이용해서 가르쳐주는 수업은 재미있어( ) , ppt
요. 

연구자 로 어떻게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ppt ?
[C-33]: 막 이렇게 장면을 구성해가지고 이야기로 가르쳐주면 이해가 잘 돼서 재미있어

요. 

다만 이 같이 상황의 서사적 제시로 이해를 돕는 것이 시의 양식에 특수  , 

한 심미적 체험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언어적 문식성의 정도가 기초 수준에 준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상적 언어와 연결될 수 있는 연속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 

시의 언어가 비문학적 언어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즉 이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언어의 여러 양상 중 시라는 특별한 말의 쓰임

을 갖는 특성을 제대로 살펴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히려 이 같은 언. 

어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시의 언어에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려워지다 . 

보면 시의 독특한 특성을 살피기보다는 그 이면의 의미만을 판단하고 평가하

는 편향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김정우( , 2005: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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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적인 문식성의 수준을 습득한 학습자에게는 자기 스스로 체험   , 

발생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체험 발생의 조건 마련은 개. 

별 텍스트를 접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가동시킨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험의 , 

누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물질로서의 표현을 많이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추  , 

상화된 활동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든가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서 언급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한 학습자가 아직 해석하거나 의미화할 수 없는 표현들과 그 표현들이 자신

에게 와 닿는 정서를 묘사함에 있어서 최대한 발산적으로 사고하여 분산적인 

사고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질문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로서 학습. 

자가 이 단계에서 수행할 활동의 성질은 민감한 포착이다 즉 학습자의 심, . 

미적 문식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자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양한 요소, 

를 포착하게 되며 가장 정서적 강도를 높게 촉발한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 

세부적 형식들에 포착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의미화해 나간다 이때 학습자에. 

게 언어 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개념은 암묵적인 전제로서 발현되며 학습자, 

가 주관적인 체험을 기술할 때 모호함이 기댈 수 있는 근거로서의 형식으로

서 작용한다. 

여기에서 문식성의 위계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물질  . 

로서의 형식을 접하고 또 전경화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 중 이 단, 

계는 보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마. 

지막 단계까지의 축적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 단계에서 학

습자들이 전경화한 표현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요소의 풍부함에서 차이를 

가진다 장에서 학습자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민감성을 중점으로 하는 . Ⅲ

관점에서 보면 표층적 차원의 심미적 자질 포착에 있어서 군 학습자의 민, B

감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시적 체험이 축적되어 심미적 문. , 

식성이라는 역량으로 학습자에게 변환되면 이것이 다시 개별 시 텍스트를 , 

읽는 데에 있어서 전경화의 발생 확률 및 풍부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민재원 에서는 정서가 덜 질서화된 기분 마저도 세계와. (2013:31) (mood)

의 관계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적 반응과 연계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어떤 상황을 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으로 느낄 준, ‘ ’ 
비가 되어 있어야 정서 감지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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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떠오른 생각들을 표현함으로써 다시 이것을 추후 단계의 포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체험의 조건으로서 우선 학습자는 민감한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감  , . 

하다는 것은 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

이다 민감하다 의 사전적 의미는 자극에 대해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 ‘ ’ ‘
영향을 받는 것 인데 민감함은 주로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문’ , , 

제 상황으로 판단한다는 데에서 온다 즉 일반적인 사람보다 어떤 것을 문제 . 

삼는 역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심미적 체험에 있어서 이는 어떤 느낌이나 . 

분위기의 감지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정서의 촉발 기저에는 인지적 평가가 , 

자리잡고 있다.

미적 태도를 통한 의미 수렴의 지연 (2)  

심미성은 감각부터 의미화까지 그 정서와 인지가 상호작용하며 최종적으로   

정서와 텍스트 이해가 합일을 이루며 실현된다 이는 각 단계에서 정서만 . , 

작용하거나 인지만 작용해서는 심미적 체험이 지속 또는 심화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각 단계에서 정서의 촉진과 함께 인지적인 수렴 작업이 .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심미적 체험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 , 

간이 필요하며 이를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앞의 민감성과 함께 친모, ‘
호성 최지현 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008:193)’ . 

시적 언어가 촉발하는 감각에 몰입하여 언어의 질료적인 특성을 통해 이해  

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특수한 사건 및 상황 속에 있게 된다. 

여기서 그 특수한 상황에 머물러서 탐색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정 시간이 필, 

요하다는 말이 된다 이는 특히 현대시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 

중요한 작업이 되는데 타자로서의 주체 그리고 낯선 언어 형식에 대한 이, , 

해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기 때문이다 미적 지각 즉 상상 세계 구축 위의 감. , 

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미적 태도가 중시되는데 이때 태도는 지각의 ,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이 된다 문선영 그런데 미적 태도를 ( , 2019:165-170). 

심미성의 개념 구조와 연관지어 본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각과 의미화를 , 

연결지어 주는 자신의 삶 기저에 있는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 

이로부터 나오는 거리감을 인식하는 것이 된다 시 작품이 촉발시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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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정을 명료화해내고 이로부터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일상적인 , 

삶에서 우리가 겪는 정서나 욕망 등을 포착해서 언어화하는 것과 그 실천적 

영향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 

모른 채로 넘어가며 스스로의 감정이나 욕망을 대상화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상황과 같이 곧바로 실천과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잠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정서와 연계한 . , 

시 텍스트의 의미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술 작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촉. 

발한 것을 대상화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 

어서 실천 행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거리를 둔 사유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시 작품이 촉발하는 우리의 내적 세계에 대한 탐색은 실천적인 행위 

전에 이루어지는 숙고와 같은 작업이 된다 곽덕주 최진 따( · , 2018:16-17).  

라서 이 같은 실천적 행위로서의 미적 태도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한편 이 같은 민감성이 높은 수준으로 계발되지 않은 학습자에게 정서의   , 

감지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학습자에. 

게는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 번째는 애매성을 견디는 태도이다 이는 앞서 . . 

다룬 선범주적 정보의 분산적 상태를 최대한 견디면서 체험을 포괄할 수 있

는 의미화의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재. 

에서 의 신속한 범주화 와 (2020b:120-123) Tsur(2002) ‘ (rapid categorization)’
느린 범주화 개념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의미 수렴‘ (delayed categorization)’ 
의 지연이 필요하다고 밝힌 논의를 이 단계의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도입해 

볼 수 있다 시 텍스트의 구조와 자질은 일상적인 인지 과정의 규칙적 효율. ·

적 진행에 대한 방해나 지연을 통해 미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정보, 

의 분산으로서의 기분 및 분위기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오히려 느린 범‘
주화 를 의도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51)

151) 이와 함께 김민재 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정보화는 문학적 특질에 대 (2020b:123)
해 느끼지 못하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느린 범주는 인간의 , 
인지 체계에 부담을 지우므로 학습자마다 적절한 범주화의 속도를 만들어갈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심미성의 개념 구조에 적용하면 지나친 인지 부담은 부정. , 
적 감정을 형성하여 심미적 체험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낮은 수준의 학습, 
자에게는 적절한 단계에서 교육적으로 개입하여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좋다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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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측면에서 이 같이 발산적인 사고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즉 일  , 

반적인 언어생활에서의 인지적 과정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읽어 나감에 있어

서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 

반복적 읽기 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 읽기‘ ’ . , 

는 표현 그 자체의 축자성을 중요시하는 시 읽기의 특수한 양식을 인식하는 

행위이자 정서가 감지되기를 기다리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답변 양상에서도 반복적 읽기는 시의 심미적 체험. 

을 촉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학습자와의 인터뷰에서, 

도 반복적 읽기를 통해 시가 와 닿는다고 한 것에서 반복적 읽기 행위는 현

실적인 체험 조건이 된다 단 이 같은 반복적 읽기를 기계적으로 가르치기. , 

보다는 시의 특수한 양식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자질을 시의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면 교육적으로 의미 있  

는 지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모호하고 명명하기 어려운 정서적 자질. , 

로 인해서 학습자에게는 보다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아 시 텍스트를 이

해해야 할 유인이 생기며 이는 독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교육적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학적 지식. 

과 경험적인 재료를 모아서 이 같이 뭐라 말하기 어려운 시 작품의 분위기를 

해석해 내야 하는 고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 ,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어떠한 독자인지를 규정하고 자신이 , 

설정한 독자상에 따라 다양한 인지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며 자신만의 시 읽

기 양식을 구축하는데 이것을 바로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 . 

차원으로 이루어진 정신적 작업에서 자신만의 양식을 구축하는 것은 바로 독

자의 개성 과도 연결된다 정서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 . 

과 같이 많은 재료들을 끌어와야 하는데 독자는 자신의 깊은 곳에 잠재하고 , 

있는 즉 잘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는 가치들까지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 

며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 대(Oatley & Johnson Laird, 2002:305) , 

한 다양한 심미적인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조합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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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미발생 조건 탐구 (3) 

체험은 학습자에게 있어서 그 발생의 성격이 수동적으로 인식된다 그렇기   . 

때문에 한 편의 시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자의 체험이 교실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은 보다 장기적 차원. 

에서 학습자가 만들어 나가야 할 체험 발생 환경이므로 체험이 발생하지 않, 

았을 경우의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역으로 학습자가 체험이 왜 발생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메타인  

지적 탐구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개인화된 체험 발생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연결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 표현 난이도 시 읽기의 상황을 점검. , , , 

하고 자신의 시 읽기의 목적 그리고 자신의 미의식을 성찰하며 한 편의 시 , 

텍스트에 대해 정서가 촉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학습자가 탐구하는 것은 

학습자만의 개인화된 심미적 체험의 발생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는 계

기가 된다. 

예를 들어 솔직히 처음 보는 시가 아니어서 그렇게 강한 인상을 받지는 못  ‘
한 것 같다 라는 학습자가 있다고 할 때 이를 기점으로 삼아 왜 처.([A-1])’ , 

음 보는 시가 아닌 것은 자신에게 체험을 촉발하지 못할까에 대한 추적을 해 

나갈 수 있다 이 학습자에게 체험이 발생하지 못한 이유는 텍스트가 처음 . ‘
보는 시가 아닌 것 이 주요 이유여서 새로 접하는 시 를 자신의 체험이 발생’ ‘ ’
할 수 있는 텍스트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깊이 들어가면. , 

왜 읽었던 시는 나에게 와 닿지 않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탐구해 들어갈 ‘ ?’
수 있다 이 탐구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우선 체험의 초반 단계에 집중하여 감각적 쾌 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 ’
라는 점을 탐구해 볼 수 있다 이전에 읽어봤던 시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 

감각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심미적 체험이 발생하지 않

은 조건으로 탐구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시적 언어에 주목. 

하여 감각적인 표상을 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수업에서 배웠던 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제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에 기반하여 의미화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 이미 의, 

미가 도출해서 감각적 표상 단계가 생략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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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처음 보는 시가 아닌 것 만이 이유가 아닐 수 있다 감각부터   , ‘ ’ . 

의미화를 해 나가는 것이 심미적 문식성을 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의, 

미 자체가 학습자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인 표상이 이루어지지 않

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면의 의미부터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 

다 주제에 와 닿지 않는 이유를 내용 측면과 표현 측면으로 나누고 둘을 연. 

계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 [C-33] 

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공감이 되지 , ‘ ?’ , 

않은 상황이 있을 경우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왜 공감이 되지 , 

않았는지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에게 와 닿지 않은 이유를 추적해 나갈 수 ‘ ’ 
있는 것이다 공감이 되지 않은 것이 그 이면의 의미 때문인지 혹은 그 이. , 

면의 의미가 표현된 방식이 학습자에게 와 닿지 않은 것인지 탐구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는 보다 시의 심미적인 자질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체험을 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추적 및 탐구의 근원에는 학습자의 시 읽기의 목표 설정이   , 

자리하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학습자가 왜 시를 읽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 일상적 삶의 맥락과 관련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다 다음은 같은 시를 여러 번 읽는 경우 왜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A-7] . 

[A-7]: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온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떻게요: ?

정말[A-7]: , ㉡시 라는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이
게 시가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를 봤었던 것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려고 할 것 같고, ㉣시에 대해 흥미
가 없다고 한다면 수업시간에 봤었던 것이니까 싫어할 것 같아요. ㉤와 닿
지 않으니까.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시 읽기에 따른   [A-7] , 

목적 설정은 심미적 체험 발생의 강력한 조건이 된다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에 대해 시의 의미 를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감각 표상과 관( , ) ‘ ’㉠ ㉡

련이 있다 즉 가장 고차원적인 인지가 체험의 발생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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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목적의 설정은 체험의 발생 가능성 을 높여 주며 에서 알 수 있( ) , ㉤ ㉣

듯이 시는 그 목적의식이 없을 경우 단순히 체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체험의 . 

미발생의 조건에 따라 추적하는 작업은 결국 학습자의 시 읽기의 목적에 대

한 탐구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체험의 미발생 조건을 탐구하는 데. 

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시 개념과 범주를 재가동시켜서 그 목적을 탐구할 수 ,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적 속성의 의미화를 위한 전략 인지 2.3. 

학습자는 감각적 표상을 발생한 자신의 체험의 내용을 보존하는 토대 위에  

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과 자신의 정서를 융화시켜 나간다 이 융. 

화를 통해 작품의 미적 속성을 발견한다 어떤 작품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 

것은 작품과 학습자의 정서가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위에서 나온 것이다 그. 

러나 이를 발견하는 것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 

러므로 미적 속성을 발견하고 의미화하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적용

할 수 있는 전략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서적 작업에 . 

대한 인지적 측면을 교육에서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전략적인 독해는 . 

문학의 인지적 측면에서만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시 읽기 자체를 풍부, 

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된다 학습자의 정서에 대한 인지적 작업을 스스로 . 

한다는 것은 보다 그 체험이 자기화된다는 의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은 전략적인 텍스트 이해가 텍스트의 의미화와 어떻게 연관을 짓고 있는지에 

대한 도식으로 문식성의 실행 층위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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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텍스트의 난이도와 독자의 전략적 이해 정도의 < 10> 
상호작용의 사분면 4 (McNamara & Magliano, 2009:300) 

맥나마라와 마글리아노 는 학습자의 전  (McNamara & Maglian, 2009:300-301)

략적 기능적 이해 여부와 텍스트의 난도의 사분면을 제시하였는데 로 표/ 4 , A

시된 영역에서 학습자는 가장 풍부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반면 . 

텍스트의 난도가 높지만 전략이 낮은 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해가 이루어C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 피상적인 이해에 대해서 주제 중심. ‘
의 피상적 이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점은 시 교육에서 (thematic)’

시 텍스트가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며 주제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 

가능성이 높은 현상에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의. 

적 작업과 인지적 작업 중 인지적 과제들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추동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비평적 . 

개념을 감각적 차원과 이념을 연결하는 전략 자신의 단계별 텍스트의 의미, 

화 결과물을 잠정적 가설 로 설정하는 접근 방식의 도입을 다루고자 한다‘ ’ . 

비평적 개념의 감각적 차원으로의 전환   (1) 

학습자의 심미적 문식성은 심미적인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학습자에  

게 있어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시 교실에서 학습자의 심미적 이해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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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과 관련하여 가장 명시적으로 교육되는 것은 비평적 개념일 것이다 이 . 

같은 비평적 개념을 아는 것은 예술적 담론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문식성 차

원에서도 의미가 있다.152) 특히 학습자의 양상에서 발견하였듯이 시의 미적  , 

속성 발견에 있어서 학습자의 정서를 이름지어 주는 차원에서 시 이해의 다

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학습자의 자료 분석을 .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심미적인 이해 및 표현 능력은 학습자의 정서 감지로

부터 촉발된 체험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

다 심미적 체험을 경유하지 않은 의미화는 심미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예술. 

의 다른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 되거나 학습자에 따라서 비예술적인 영역으, 

로 여겨진다. 

이 같이 형식과 관련한 비평 용어는 체험을 이름지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에도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읽는 데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 

평 용어나 담론 지식이 체험과 연계되지 않을 때에는 학습자에게 심미적 차

원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다음의 두 학습자의 인터뷰는 이 같은 . 

분절적 이해로 인해 비평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를 잘 보여준

다.

연구자 독특한 표현이 좋다고 했잖아요 시를 읽으면 그럼 독특한 표현을 배울 때: , . , 
비유 공감각적 심상 운율 이미지 가르쳐 주는데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 , , , 
것이 시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하나요, ?
저는 솔직히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스스로 느끼지 않[C-34]: . ( : 

으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연구자 예술이니까 이미지 리듬 운율 이런 거 배우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를 : , , 
알거나 느끼는 데 도움이 되나요? 
어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M-3]: . . …

연구자 그럼 예술적 지식이나 용어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
그냥 내용을 분석해서 누구에게 알려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그럴 때 외[M-3]: . …
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공연 예술: 153)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비평 용어들은 더 재미있게 감상
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152) 바튼 은 비평 담론의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곧  (Barton, 2014)
예술 리터러시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153) 학습자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고 즐기는 장르는 공연 예술 [M-3] 
과 영상 예술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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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냥 자기가 제작을 할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 [M-3]: 
같아요. 

학습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오히려 비평 개념을 통해 시의 내용이 체험과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적인 이해를 야기하였으며 따라서 비평 지식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 비평적 지식이 학습자의 진술을 객관. 

화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가 실제 정서를 느낌으로써 발생하는 체험적 차원과 연계되기 위

해서는 비평적 용어가 행위나 학습자의 감상 방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 

한다 민재원 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 (2016a, 2016b, 2017b)

식을 학습자의 활동 촉진을 위해 구체화시켰는데 이를 위해 문학교육에서 , 

다뤄지는 지식을 학습자 차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례로 운율. , 

을 호흡선 의 관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노래로서의 시 를 대‘ ’ , ‘ ’
표하는 자질인 음악성 을 구술성 의 개념으로 확장하‘ (musicality)’ ‘ (orality)’
여 접근하였다 특히 문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에는 정형시가 아니라 . 

행 구분을 통한 호흡의 변화가 곧 시의 특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민재(

원 이 논의에서 제안하는 운율의 구술성 개념이 체험적 차, 2017b:182-191), 

원으로 전환된 사례를 학습자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 시 읽을 때 설명 같은 걸 들었더니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경험 같은 걸 : 
한 적이 있나요? 
어 있는 것 같아요[C-4]: , .

연구자 예를 들면 뭘 배웠을 때: ? 
약간 음절[C-4]: ? 약간 끊어 읽는 것 그런 거나 호흡이나 약간 그런 거 보면 예? 
전엔 그냥 책 읽듯이 읽었는데 이젠 시를 시답게 아니 약간 그 시처럼 읽, , 
는 법을 배워서….

연구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그래서 더 약간 내용 이해가 더 잘 간 것 같아요[C-4]: .

연구자 아 내용 이해가 잘 돼요 느낌이 달라요: , ( ) ? ?
음 느낌도 약간[C-4]: , . … 예전에 책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시를 약간 책이랑 시랑 , . 
다르다 라는 걸 아는 느낌? ? 

책을 보는 느낌 에서 음절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에 따른 호흡을   [C-4] ‘ ’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답게 시처럼 읽게 되는 법을 배웠다고 밝히고 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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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는 시의 예술적 담론에서 오는 지식의 학습이 실제 수행으로 이어. 

지는 경험을 하여 그 결과 시의 특수한 이해 표현 방식 즉 심미적 문식성, · , 

을 함양하는 데에 효과를 얻고 있었다 이 같은 비평적 지식은 체험 차원으. 

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곧바로 감각 차원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적 구조의 인식 또는 미적 속성의 발견 단계를 경유하여 체험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비평적 개념의 감각적 차원의 변화는 단지 감각을 체험할 수 있게   ,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이면에 있는 이념이나 가치를 읽어,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한 편의 시 텍스트의 단위에서는 . , 

비평적 개념 감각적 체험 이념의 표현이라는 점의 인식 의 구조[ - - ]ⓐ ⓑ ⓒ

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교수 학습의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 비평적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 + ) ]ⓐ ⓑ →ⓒ→ⓐ

는 계기를 제공하여 비평적 개념을 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 + )ⓑ ⓒ →

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특히 텍스트 체험 단위가 아니] · . ⓐ

라 시의 전반적인 원리를 교수 학습함에 있어서는 비평적 개념으로 요약될 ·

수 있는 시적 장치가 왜 있는 것이며 삶의 어떤 원리와 연계되는지를 교육,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에서 제시했던 학습자의 인터뷰 중 일부를 비. Ⅲ

평적 개념에 대한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문장 자체가 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B-4]:  그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그 ( ) ㉠ 역설법을 쓴 그 그걸 창작할 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 . … 역설법

을 쓰면서 했을 생각들이랑 그런 복합적인 정서를 누구나 느끼는데 그걸 말 
로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짧게 말로 딱 담아내는 게. ,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아름답기도 한데 그거, 
를 문장에 표현을 하려는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걸 쓸 때까, . …
지 그 시간들이랑 이런 게 그 과정 자체가 약간 아름답다 라고 생각해요. 

밑줄 친 부분은 학습자가 감각적으로 표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거거나 그냥   (‘
아름답다는 생각 시 텍스트 층위의 내용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낀 그 내용’), (‘
도 아름답기도 한데 것이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시인이 그 표현 자’) . 

체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같은 . 

감각적 표현과 이념의 연결을 역설법 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압축하여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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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평적 개념은 감각적 차원으로 전환해서 느끼. 

도록 하되 이 같은 감각적 차원이 심미성 개념의 연속체적 구조로 인해 인, 

류 보편의 조건 및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고 할 것이다 이는 시 교육이 실제 시를 읽음으로써 일어나는 주체의 변화. ‘ ’
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을 구안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정

우의 논의와 관점을 같이한다 특히 다른 텍스트에 비하여 시 텍스트를 대상. 

으로 했을 때 작품 속에 형상화된 독특한 세계와 서정적 주체에 대한 가치 ‘
판단 과 정서적 반응 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김정우 학습자의 ’ ‘ ’ ( , 2006:21), 

내면의 변화를 감각적 체험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잠정적 가설로서의 의미화   (2) 

의미화 는 학습자의 주관성이 보다 인정되는 체험 에서 보다 수용 가능성    ‘ ’ ‘ ’
또는 타당성이 중요시되는 이해 또는 해석 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 ‘ ’ . 

특히 시 교육에서 의미화는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언어화하여 전달하고 이

를 인정받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한 편의 텍스트에 대한 의미화는 최종적으. 

로 시 교육에서 주제 라는 이름하에 다루어지며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 ’
소로 작용한다 심미적 체험의 지속과 심화를 위한 교육적 처치로서의 인지. 

적 작업 촉진은 학습자로 하여금 심미적 체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 

주며 학습자의 분산되는 정서의 에너지를 수렴해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 

런데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작업은 곧 하나의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단위에 대

한 의미화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시의 의미를 언급할 . 

때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며 그 의미화가 풍부할 때에도 잘은 모르겠지만, ‘ ’ 
등의 단어를 함께 사용하며 자신이 시 텍스트를 해석한 바를 언급한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의미화를 잠정적 가설 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  ‘ ’ . 

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의미화가 곧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부담을 느낀다

면 의미화에 대한 자유도가 떨어지며 근거를 외부에서 찾게 되는 현상이 일, 

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독자와 텍스트의 만남이 하나의 사건. ‘
이라는 관점 하에 의미화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event)’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잠정적 가설이라는 개념은 통시적 공시적 축에서 . , 

하나의 좌표로서 이 의미화가 기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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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술적 경험 및 심미적 체험을 종결 불가능한 해석의 유희 라고 보는   ‘ ’
칸트와 니체 등의 정의와도 상통한다 즉 미적 경험은 예술과의 만남 속에서 . 

자신의 경험과 지금 여기 오늘 해방적으로 마주할 가능성을 주기 때문, , - ” –
에 박민수 모든 시 텍스트와의 만남은 그 특수성을 가진다는 ( , 2010:106-115)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선 잠정적 이라는 것은 시 읽기가 불변하거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  ‘ ’
니라 매번 독특함을 가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에서 온다 아래 , . 

학습자들의 사례는 같은 시를 반복해서 읽었지만 새로운 상황이므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 제가 선택한 시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입니다 시‘ ’ . 의 본문을 읽기 전에 작품
의 제목과 시인을 보았을 때 가장 최근에 이 시를 학습한 당시의 상황이 떠올
랐습니다 하지만 시를 읽는 과정에서 저만의 느낌을 적는 감상의 과정을 거치. 
다 보니 학습 당시에 일방적으로 주입된 시의 해석은 오히려 머릿속에서 희미
해져 갔습니다. [B-3- -3]Ⅱ

! 이상의 거울 은 학교 문학 시간에서도 접해봤던 작품이다 시험지 보기 그래‘ ’ .( ) 
서 내용이나 시의 특징들 즉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는 오늘 받은 새로운 느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 
이야기하고자 한다. [A-12- -3]Ⅱ

다음으로는 잠정적 가설의 통시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는 교실에서  . 

의 학습자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습자로서의 독자는 사적인 시 읽기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편의 시를 

읽고 의미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지만 이와 동시에 교육되, 

어야 할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의미화 과정과 결과를 발전시켜 나

가야 하는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해석은 . 

교실의 구성원들 즉 교사 및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외화, 

되어야 한다 김정우 외화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감상 결과의 ( , 2006:62). 

타당성이 자기 안에서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앞서 언급한 이해감 과 , ‘ ’
관련이 있다 의미에 대한 승인은 텍스트의 표현을 통해 받아 해석의 차이를 .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잠정적 가설이라는 의미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의미화 결과가 여러 개 중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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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로서의 의미화 결과들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때 ’ . 

타당성 또는 수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 수용 가능성, ‘
를 자신의 의미화 결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시 교육에서 (acceptability)’ , 

제공하는 정론적인 해석 역시 수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 

학습자가 형성한 의미는 그 의미를 도출한 상황에서 그 위상이 존중받아야 

하는 동시에 해석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

며 정론적 해석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다음음 잠정, . ‘
적 가설 로서의 의미화가 공시적 통시적 차원에서 잘 드러난 학습자의 인터’ ·

뷰이다. 

저는 예술이라는 거를 접할 때 보통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가[M-1]: , 
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다 한 번에 그 작가의 의도가 드. 
러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들을 때에도. ㉡ 내가 그때에 느끼고 있
던 심정에 따라서 그 노래가 다르게 들릴 수 있고 또 내가 했던 경험에 따, 
라서 그 노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 
노래 중에 저는 원래 이렇게 슬프다는 느낌으로 들었을 때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다시 듣고 보니까 또 그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 
아니라 또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썼다라는 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
저는 그런 걸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략. ( )

[M-1]: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읽었다라고 표현
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해석할 수도 있는 ,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예술이라고 느꼈어요. . 

학습자는 시의 예술로서의 구조 및 속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  [M-1] 

는 학습자이며 이를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이 학습자의 통시, . ㉠ ㉡

적인 측면에서의 잠정적 가설로서의 의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는 .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상황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문학 텍, ‘ ’ . 

스트 그중 특히 시 텍스트는 정서의 추동으로서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소, 

통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상황 의 특이성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의미. ‘ ’
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경험 을 언. ‘ ’
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이해되지 않았더라고 나중에 이해될 수 있다는 , 

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감상의 의미화를 이루는 기반이 , 

된다는 점에 대해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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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잠정적 가설의 공시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  ㉣

다 여러 의미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잠정적 선택지들 중 학습자는 하나의 . 

선택을 한 것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다른 가설 들 역시 학습자의 가설과 조, ‘ ’
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한 정답만을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 

여러 가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예술로서의 시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식하

는 것이다 학습자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한 해석 즉 . [M-1] ‘ ’, 
다른 사람 안에서의 통시적인 의미화와 자신의 경험을 통한 해석 즉 자신‘ ’, 
의 상황에 따라 발생한 통시적인 의미화가 공시적인 차원에서 공존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그런 게 예술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 . 

마지막으로 잠정적 가설로서 의미화의 결과물을 이해한다면 보다 심화된   , ,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설을 수많은 선택지들 . ‘
중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 으로 이해한다면 자신이 의미화한 결과물에 대해 ’ , 

역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내가 형성한 이해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 

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는 손쉬운 . 

설명 또는 신속한 의미화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들을 고려하며 더 깊

이 파고드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떼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선택지들을 상. 

상하며 학습자는 작품의 의미화를 심화할 수 있다, . 

정리하면 학습자가 시 텍스트로부터 형성해 낸 의미가 잠정적 선택 이라는   , ‘ ’
점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공시적 통시적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 여러 의미 중 ·

선택된 것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 해. 

석과 관련하여 시의 표현과 내용을 인식하고 연결함에 있어 현재의 학습자가 

처한 심적 상황 및 학습자의 시 읽기와 관련한 목표가 바탕에 있음을 인식함

으로써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이해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 같은 이해가 불변하

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 나갈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시 텍스. 

트의 맥락과 관련하여 형성한 의미는 지금 여기 의 의미임을 인식하는 것이 ‘ , ’
필요하다 지금 여기 에서 표현과 내용을 인식하고 그 둘을 연결한 결과이기 . ‘ , ’
때문이다 학습자의 시 인식이 변화한다면 이 의미도 함께 변화할 것이다. . 



- 233 -

미의식을 매개로 한 일상적 삶의 맥락에의 전이 2.4. 

미의식 은 보다 실체가 있는 미 개념이 정교화된 것이다 범주의 정교화에   ‘ ’ . 

따라 학습자는 아름다움을 체험함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게 되며 여러 상황에 , 

적용할 수 있는 생산성과 능동성을 가진다 학습자는 자신만의 아름다움 에 . ‘ ’
대한 기준을 형성함과 동시에 시 에 대한 인식이 이론화된다 이 같이 이론, ‘ ’ . 

화된 시 개념과 미의식이 교차하면서 학습자는 일상적인 삶에 보다 시와 시‘ ’ 
의 심미성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해 시적인 것 이라는 개념을 . ‘ ’
중심으로 하는 장르적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학습자의 개성 있는 지식, 

시 텍스트를 넘어서 일상적인 다양한 장면을을 텍스트화하는 능동적인 자세의 

향유 마지막으로 언어적 이해 표현의 미적 양식의 형성을 통한 언어적 풍요, -

화와 삶의 미적 고양의 방식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다루도록 한다. 

장르적 개념의 조작적 정의 시적인 것 을 중심으로  (1) : ‘ ’

학습자는 심미성을 중심으로 하여 시에 대한 장르적 개념을 형성하게 된  

다 이 개념은 미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시의 시다움을 이해하는 학습자의 . , , 

시에 대한 하나의 이론 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이론이 시의 미적인 (theory) . 

본질과 속성을 밝혀 주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을 , 

담고 있어야 한다 시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더 시적인 것 과 덜 . ‘ ’ ‘
시적인 것 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홍승진 즉 시 라’ ( , 2020:198). , ‘ ’
는 실제하는 텍스트를 학습자의 개념 안에서 시적인 것 이라는 속성으로 변‘ ’
환하는 작업이다. 

이는 급속히 변해가는 의미 생산 체계들을 문학교육에서 받아들여 학습자  , 

가 자신에게 맞는 사고 패턴 을 형성하는 것 즉 사물과 현상을 자신의 관점‘ ’ , 

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맥락을 문학 세계와 자유롭게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권오현 아래 학습자의 ( , 2001:17-18). [B-5] 

조사 답변 내용을 통해 이 같이 시적인 것 의 속성을 인지하고 것의 실현 형‘ ’
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학습자와 같이 시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개념을 .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바탕 위에 자신만의 범주를 형성해 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형성이 완성의 형태가 아니라 진행의 형태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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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냄으로써 범주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시와 산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함축성과 운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리 산문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산문보다는 함축성을 강하게 가지며 산, 
문에 비해 운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는 산문에 비해 낭송의 방법. ,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시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타인이 시라고 인정하지 않더라
도 시를 읽는 이에게 시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세상 속에서는 , 
시이기 때문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모든 예술 장르의 정의는 상대적. 
이며 시도 마찬가지로 상대성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처음 뒤샹의 작품이 , . 
나왔을 때 세상이 그것을 예술이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예술이라 , 
인정하는 것처럼, ㉣ 시 또한 당대에는 제대로 된 시라고 인정받지 못하더
라도 후세에는 시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에 시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힘들
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 라고 판단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행과 연이 구분. ‘ ’
되어 있고 함축적이며 운율이 느껴지는 작품들입니다 즉, . , ㉤ 명확하게 누
가 봐도 시라고 말하는 작품들을 시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제가 , 
접하는 시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산. , 
문과 구분되기 힘든 산문시도 있음을 알기에, ㉥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무언인가 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은 ... . 
이들이 시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지 않나 생각
해봅니다. [B-5-I-2]

이 답변에서는 학습자의 시 인식의 구심점으로서의 원형과 그 외연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학습자는 함축성 과 운율 을 시가 갖춰야 할 필수적. [B-5] ‘ ’ ‘ ’
인 성격의 요소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 

위 개념인 문학 안에서 소설 을 들어 두 장르를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 ’ ‘ ’ ( ).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는 상대적 정의라는 것을 밝힌다 이는 함축성 과 운. ‘ ’ ‘
율 은 범주의 경계를 짓는 속성이 아니라 범주의 구심점을 결정 짓는 속성으’
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해 볼 것은 이 같은 원형이 .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 개념의 원. 

형과 다른 사람의 원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며 이 같은 인식에 따라서 이 학습자의 시 개념은 외연을 확장할 ( , ), ㉤ ㉥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답변에서는 시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통시적으로도 바뀔 수 있음  

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뒤샹의 작품 과 연( ). ‘ ’㉣

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심점으로서의 원형에 대해서는 문학 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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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 범주를 적용했지만 외연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예술 이라는 상위 범, ‘ ’
주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타 예술 장르에 대한 문식성이 시를 이해하는 데. 

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학습자의 답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에 .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학습자의 답변에서는 학습자‘ .’
의 시에 대한 개념 범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학습자의 정교화된 시 인식은 앞서 잠정적 가설로서의 의미화 와   ‘ ’
그 구조가 대응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되 이것이 . 

공시적 통시적인 축에서 하나의 좌표 위에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더욱 ·

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능동적 선정을 통한 향유  (2)  

학습자는 명시적으로 심미성에 대해 배워 나가면서 잠복되어 있는 심미적   

이해 능력으로서의 심미적 문식성을 동시에 신장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 

시의 심미적 이해 표현에 대한 유용성 인식 및 암묵적인 목적이 설정되고 ·

갱신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텍스트를 능동적으, 

로 선정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객관적 형식과 주관적 심리 사이의 미세 조정. 

의 결과 자신만의 개성적인 시 읽기 방식 또는 시 개념을 정립해 나갈 수 있

는 학습자가 된다 이 같은 암묵적 목적은 바로 학습자의 삶에 도움이 될 수 . 

있는가를 그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 ’ 
문식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심미적 문식성의 수준이 높은 학습자. 

가 있다고 할 때 이 학습자는 이러한 심미적 문식성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 

해결해 주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향후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자발적으로 , 

이 같은 문식성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형성하고 있는 목적 은 자신의 삶에서 활발하게 지속할 수 있는   ‘ ’
주체적인 교육 태도 형성의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삶에 있어, 

서의 바로 시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즉 문식성과 관련한 목적 은 시 인식 의 . ‘ ’ ‘ ’
개념의 범주 설정과 이 범주로 인해 추동되는 암묵적인 목표 및 전제와 연관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한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말은 그것이 그 사람이 . ,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거나 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제도적인 교육의 상황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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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자발적으로 문학 및 문식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현. 

재의 상황이 문제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를 문학 읽, 

기를 통해서 문학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교육 내

용과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 

감정이나 정서에 주목하고 문학 작품의 심미성을 통해 상황을 다르게 보고 , 

새로운 인식 및 정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반이 되. 

는 시의 표현과 내용에 대해 다양한 체험 및 탐구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

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 

자신의 문식성이 향상됨을 학습자 자신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김민재( , 2020a:177-182). 

즉 이것을 학습자의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  , 

로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개별 시 텍스트를 선정했을 경우 읽. 

기의 차원에서 효능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시 텍스트를 감상 및 해석하는 , 

것이다 즉 시 텍스트에 있어서 자신의 감상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 , 

고 진행해 나가되 텍스트와 독자 자신의 거리를 미세 조정 하, (Stone, 2000)

면서 통합해 나가는 그 방법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텍스트가 고. 

정되어 있을 때 그 읽기 방법과 결과를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학습자는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일상적 삶에 심미적 문식. , 

성이 전이된다는 것은 학습자가 보다 넓은 범위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심미, 

적으로 이해 표현한다는 뜻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텍스트는 지식 경· . , ·

험 활동의 실제적 차원이 된다· .

즉 이것을 학습자의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  , 

로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개별 시 텍스트를 선정하는 차원에. 

서 효능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시 텍스트를 감상 및 해석하는 것이다 즉, . , 

시 텍스트에 있어서 자신의 감상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 나

가되 텍스트와 독자 자신의 거리를 미세 조정하면서 통합해 나가는 그 방법, 

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읽기 방법. 

과 결과를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학습자는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 개념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데서 오는 시 텍스트 선택의 능  

동성 및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시 라는 개념에 대한 범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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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갱신해 나간다 그리고 이 범주를 구별지. 

어주는 가장 강력한 기준 중에 하나는 시를 읽는 목적이 된다 즉 학습자에. 

게 의미 있었던 시 텍스트 체험은 다음 시 텍스트 체험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이 시 인식의 개념 범주를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것은 문학 능력에서   

언급하는 지식 의 갱신 행위와도 연결지을 수 있다 문학 능력을 지식 개념‘ ’ . 

을 고찰함으로써 살펴본 염은열 에서는 학습자들이 외부의 지식을 자신(2010)

의 내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의 필요성 즉 자신의 지식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 

대해서 특히 중요성을 두어 다루었다 즉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앎이 인. , 

격적 지식으로 체화되어 실제적 지식으로 작동해야만 문학능력의 발달로 이, 

어진다는 관점이다 이는 학습자를 지식 구성 주체 로 보는 것으로 이때의 . ‘ ’ , 

배움이란 개별적인 배움의 주체가 그가 가진 현존의 지식 체계를 부정하고 ‘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식 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 정재찬’( , 

염은열 에서 재인용 이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 체계1996:168; , 2010:73 ) . 

를 부정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지식 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 

것이다.154) 

이 같이 외부의 자극으로서의 지식을 학습자 자기 내부의 지식으로 만드는   

문제 즉 학습자의 당사자적 지식 염은열 의 예시는 장에서 살, ‘ ’( , 2010:73) Ⅲ

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시 개념 또는 자신의 시텍스트, 

에 대한 해석과 감상이 오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에 선택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같은 선택 의 개념은 학습자의 심미적 이해 역. ‘ ’
량 향상에 있어서 몇 가지 기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선택 의 관점은 자신의 감상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며 또 반대로 유  , ‘ ’
일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흔히 느끼는 감상 및 . 

해석의 불안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텍스트의 형식적  요소를 자신의 , 

감상 근거로 삼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택의 이유에 대해 설명. , 

하는 과정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능한 다른 해석들, 

에 대한 상상 및 추론을 도모할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 

154) 염은열은 특히 인식 및 지식 구성 주체로서 학습자가 개별적인 작품을 통해 지 
식을 구성해 가고 이 구성의 결과를 해석공동체에 조회하고 조정하고 그 과정을 , , 
통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구성하는 과정을 조력하는 것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다루
어 문학교육이라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해석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중점적으로 ,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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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습자의 해석의 자유와 타당성의 조정이다 이 같은 딜레마에서 학습. 

자가 미세 조정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이 구심점을 지키면서도 가능역 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 ‘ ’
것이다. 

이 가능역과 관련하여 실행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 중의 하나는 타 장  ·

르에 시적 특성을 부여하여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이는 리터러시에서 문. ‘ ’
과 식 을 떼어 놓고 보았을 때 문 을 통해 형성한 식 을 중심으로 다시 문‘ ’ ‘ ’ ‘ ’ ‘ ’
을 능동적으로 고르는 것이 된다 학습자가 광고와 시를 연계하여 텍. [M-1] 

스트 선정의 능동성을 보여준 하나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영상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래 진로로 희망하고   [M-1] 

있는 학생으로 광고와 시를 연계하는 능동적 작업을 하였다 첫 문장을 보, . 

면 시 라는 개념에서 넘어가서 예술 이라는 범주에 대해 탐구하고 이 예술이‘ ’ ‘ ’
라는 범주 안에서 시와 광고를 연관 지으며 최종적으로 예술이라는 범주를 , 

확장하고 또 확장의 가능역을 남겨놓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 

예술은 무엇일까 예술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시는 시간의  ? ? 
예술이고 그림은 공간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광고는 예술이라고 . 
볼 수 있을까 광고와 시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중략 시와 카피는 ? . ( ) 공
감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이 같다 시가 인간의 정서를 . 
자극하여 독자와 상호작용하듯이 광고의 카피도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며 광고와 시의 유사성에 .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광고와 시라는 것을 들었을 때 둘이 어떻게 비교될 .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자료 조사를 해보고 강연으로 들었던 내용들
을 살펴보며 광고와 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둘 다 예술이라, 
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악 미술 문학 정, , 
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강연을 들으며 또 보고서를 작성하며 예술이라는 범위, 
가 확장되고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
았다 나름대로 예술과 친한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술의 폭의 넓어지다 보. 
니 내가 그동안 알고 즐겼던 것이 몇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앞으로 살아가면
서 새롭게 등장할 예술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강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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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지점 중 하나는 나름대로 예술과 친한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술의 ‘ ’ ‘
폭이 넓어지다 보니 내가 그 동안 알고 즐겼던 것이 몇 되지 않는 것 같았

다 라는 문구로 이것이 바로 학습자가 외부의 지식을 자기화하면서 자신의 .’ , 

기존 지식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학. 

습자는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할 예술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생산적 범주화의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 같이 형성된 지식 갱신 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 학습. ‘ ’
자는  향후 새로운 시를 발견하면 이제는 광고의 관점에서도 시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반대로 시적 특성을 광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이 둘을 연결 짓는 개념은 미적인 속성으로 다양한 심미적 요소에 ,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이해 표현의 미적 양식 형성(3) -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넘어서서 시적인 사고 및 표현을 일상적   

삶에서 의의를 가지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 즉 심미적 문식성의 전이성을 , 

목표로 한다 특히 그중 시에 대한 심미적 문식성 신장의 궁극적 목표 중 한 . 

가지를 언어적 이해 표현과 관련하여 미적 양식을 형성하는 것을 삼는다- . 

장르적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양한 텍스트로 확장하여   , 

읽을 수 있는 능동성을 확보한 학습자는 언어적 이해 표현의 시적 양식을 심-

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보다 표현 능력의 가능성을 다루. 

어 보고자 한다 심미적 문식성이라는 개념은 심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 ‘ ’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특히 감상 및 이해의 측면 즉 읽는 측면에 . , ‘ ’ 
대해 논의하였다 읽고 쓰는 두 가지의 능력과 그 기저에 있는 태도는 강. ‘ ’ ‘ ’ 
력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형성해 나간다. 

개념이 정교화가 되면 생산성을 가져 시 라고 명명되지 않은 텍스트로 그  ‘ ’ , 

리고 나아가 일상적 삶의 맥락으로 그 텍스트의 범위를 확장하는 능동성을 

가질 수 있듯이 이해 능력은 표현 능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시 장르에서 , .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편의 시 창

작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창작 이라는 개념보다는 미적인 표현 양식의 형성. ‘ ’ ‘ ’
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같은 관점의 접근은 시라는 예술 의 개념이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는 인  ‘ ’



- 240 -

식 즉 범주의 생산성을 토대로 한다 즉 학습자가 일상에서 시의 심미성이, . 

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상의 미학 을 추구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일련의 정‘ ’
서적 인지적 이해 및 표현 과정을 통해 비예술적인 대상과 비예술적인 사건·

들을 통해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점은 다음의 . 

두 가지 전제를 가진다 첫 번째로 예술은 비예술적 활동과 경험들의 영역으. 

로부터 출현하였으며 이 두 경계는 서로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는 심미성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이 구분되며 훨씬 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

이다(Sartwell, 2003:905). 

본 연구에서는 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감상에 있어서 미적인 것을 중시하여  , 

심미적 체험으로부터 미적 속성의 발견 미적 구조의 인식 예술 패턴의 인식, , 

으로 이어지는 심미적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학습자의 시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이해 표현 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분 중 · . 

하나가 시의 예술적 가치와 미적 가치이다 예술을 정의하는 필수 조건과 미. 

적인 것 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은 구분된다(the aesthetic) .155) 

여기에서는 일상적 차원에 미적 속성 을 시 인식의 조정과 확장을 통해 부여‘ ’
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언어적 이해 표현 능력을 미적인 차원에서 향상시, ·

키는 것을 도모한다 여기에서는 생산적 이해부터 시적 표현까지 나아가는 학. 

습자 양상을 스펙트럼 형식으로 제시하여 그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많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시를 통해 줄글로는 완
벽하게 표현 못하는 감정 감동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 읽습니다  [A-13- -4]Ⅲ

위 학습자와 같이 시의 심미적 체험부터 이해 표현까지 나아가며 형성된   , ·

심미적 문식성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학습자의 시 인식은 학습자의 일상적 언

어생활에서 줄글로는 완벽하게 표현 못 하는 감정 감동 깨달음 을 느낀 ‘ ’, ‘ , , ’
것을 바탕으로 향후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심미적 문식성에 삶의 맥, 

락에 보다 의미 있게 전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일상적 맥락에 . 

표현을 차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학습자의 사례이다. 

155) 이에 대해 예술 개념과 미의 개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도 일어났지만 본 연구 , 
에서는 심미적 체험에 기반하지 않은 예술의 이해 및 해석 행위가 있다고 보아 
예술과 미적인 것을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실질성을 가. 
지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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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할 때 항상 늘 써 왔던 표현 말고 또 독특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C-34]: , ? 
궁금해서 시를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읽고 싶어질 것 같아요. . 
중략 내가 이런 표현 방법을 알면 나도 다른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 ) 

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시 또는 시적인 글 나아가 시적인 표현  ‘ ’ ‘ ’, ‘ ’
을 생산한다고 한 학습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시적인 표현 은 심미적 문식성, ‘ ’
으로 형성된 시 인식 및 미 개념이 어떻게 표현으로 형성되고 일상적 삶에서 ,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와 학습자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 [B-4] [C-4] 

기 위해 시를 쓴다고 답변한 학습자들이다 이중 학습자의 사례를 초점. [C-4] 

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두 차례 수행하였는데. [C-4] , 

첫 인터뷰에서는 우울하거나 힘들 때 시와 비슷한 글을 쓴다고 언급하였다‘ ’ .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언제 시를 쓰는지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대화를 하

였는데 연구자가 계속해서 상황의 구분 작업을 촉진하자 다음과 같이 학습자, 

가 답변에 변화가 있었으며 자신이 창작한 글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기분 안 좋은 날[C-4- ]: . ① ㉠어 우울해요 시가 시가 아닌데 약간 시는 아니고 , . . , 
약간 진짜 짧은 글이거든요 근데 되게 우울해요. .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C-4- ]: . ② ㉡그날 기분이 감성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있으면 시를 쓰는 게 더 편한데 그날 좀 뭔가 약간 많이 쓰고 , 
싶고 아니면 약간 감수성이 없으면 독후감을 쓰고 싶고 이해력이 없으. …
면 독후감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중략. ( ) 
음 내 탓이 아닐 때 죄책감이 없는 날 약간 죄책감이 없고 내 탓이 [C-4- ]: . , ? ③ …
아닌 날 같은 날에는 일기를 써서 이건 내 탓이 아닌데 이렇게 돼서 내 
탓이 되어 버렸고 이래서 억울했다 이렇게 쓰는데, , ㉢저의 죄책감이 있
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너무 슬프니까 막 약간 이렇게 짧은 
글로 쓰는 것 같아요. 

학습자의 표현에 대한 인식은 에서 으로 연구자의 질문을 통한 촉진에   ㉠ ㉢

따라 바뀌었는데 시를 쓰는 상황 과 시를 쓸 때의 감정 그리고 표현된 , ‘ ’ ‘ ’, ‘
결과물이 시라는 인식 이 점차 뚜렷해졌다 이를 각각 시 인식 의 개념과 범’ . ‘ ’
주로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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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습자의 시적 표현에 관여하는 시 인식  < 15> ‘ ’

학습자의 
개념

속성
상위 개념

목적표현 내용

자신의 
시적 표현 

정의 자신의 결과물이 시적 인지의 여부 판단: ‘ ’

이론화 시적 표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심미적 기능의 명료화 : 

또한 학습자는 단계에 따라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가 시 일 수 있음을   [C-4] ‘ ’
인식하게 되었는데 인터뷰 중 의 단계에서 자신의 글이 시 가 아닌 이유를 , ‘ ’①

그 형식적인 특성에서 찾았다 자신이 평소 보는 시와 다르다는 것이다 와 . . ②

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고 쓰는데 시인들, ③

은 알고 쓸 것 같기 때문에 시가 아니라고 하는 시 표현의 과정 및 기제를 그 

구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과정은 시 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시적 표현 이. ‘ ’ ‘ ’
라는 개념에 대한 정교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명료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학  

습자의 삶의 심미화 그 자체에 기여한다 우리 안의 사유를 일으키는 것은. , 

명료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일인칭적 감각 또는 정서가 된다 이. 

를 포착하는 심미적 방식의 시적인 이해 표현은 시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

체험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최진 자기 자신 안에서 모호했던 ( , 2019:69). 

정서나 느낌 등을 대상화하고 이것에 형식 을 부여하고 표현으로 실, (form) , 

현해 내는 일은 한 편 시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이다. 

특히 미적인 표현 양식은 지금까지는 학습자의 외부에 놓여 있는 어떤 가  

치들을 학습자에게 중요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습자는 힘들 때 시적인 표현을 생산했(Hudak, 2018:4). [C-4] ‘ ’ 
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서가 통합되지 않았을 때 즉 죄책감이 들 때 자, ‘ ’, ‘ ’, ‘
존감이 떨어졌을 때 등 자아가 통합되지 않았을 때 시적인 표현을 생성하면 ’ 
보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 

학습자에게 시인도 자신이 표현해내기 전까지 결과물을 알지 못할 때[C-4] ‘
도 있다 라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굉장히 놀라면서 어떤 즐거움의 감정을 보.’ , 

였다 이는 미적 표현 양식은 자신과 동일한 감정이나 형식을 공유하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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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실재감을 느끼면서 우리 가 보고 듣고 생각하며 그것을 서로 소통, ‘ ’
할 수 있는 동일한 인간 존재에 속한다는 최진 인식을 해 줄 수 ( , 2019:153) 

있게 함을 의미한다 미적인 이해 표현의 언어 양식은 언어의 풍요화와 문. ·

학적 능력의 성취 윤여탁 이자 일상을 심미적으로 고양시켜 보다 ( , 2016:166)

나은 자신의 존재로 다가가게 해 주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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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심미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언어화하여  , 

삶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미적인 이해 표현 양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미성을 문학교육의 영역에서 재개념화하고. , 

이를 토대로 심미적 문식성 개념을 정립하여 학습자의 수행 층위에서 심미성

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심미성의 개념에 대해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그 위상을 검  

토하여 재정립하였다 그동안 심미성은 문학교육의 영역에서 인식적 가치. , 

윤리적 가치와 함께 미적 가치를 담당하며 문학 및 문학교육의 목표를 이루

는 근본적인 토대로 여겨졌으나 그 구체적인 실제 현상과 지향점에 대해서, 

는 당위적이거나 모호한 차원에서만 규명되어 왔다 문학교육론에서도 심미. 

성은정서 및 윤리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성질을 강조하는 수식 및 강조의 기

능으로 사용되거나 형식주의 및 신비평 이론과 연계하여 작품의 미적 자질, 

들을 비평적 용어로 학습하는 것이라는 점이 주로 규정되어 왔다. 

최근 심미성을 강조한 문학교육 연구들은 학습자의 주관적 체험 및 향  1) 

유를 강조하는 수단 윤리적 가치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학적 방법 2) 3) 

장르적 관습으로서의 형식 및 구조의 차원에서 심미성을 다루었다 이 세 가. 

지 관점들은 학습자의 주관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포섭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각자가 처한 기반 위에서 심미성을 ,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세 유형의 논의 모두 구체적인 아름다움의 . ,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였다 그 결과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에서 심. 

미성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에서는 그 존재가 추, 

상적이었다 따라서 미 개념에 대한 정교한 고찰이 요구된다는 과제를 도출. ‘ ’ 
하였다. 

개념의 위상 검토를 토대로 시 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을 재개념화하기 위한   

쟁점을 다루었다 문학교육에서 심미성 개념의 불분명함은 미 개념 자체에서 . 

오는 혼란과 예술 개념과의 모호한 관계 문학 이론과 미학 이론의 통합 차, 

원에서의 혼란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예술과 심미성의 구분 그리고 심미, , 

성을 이루는 미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 개념을 학습자의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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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서적 차원의 수행과 연계하고자 감각부터 인지까지를 아우르는 연속체

적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의 위치와 관련하여 미학 이론에서 미를 다. 

뤄 온 논의를 관행으로서의 예술 미적 속성 심미적 체험의 세 가지1) 2) 3) 

로 나누고 교육적 의미를 고려할 때 심미적 체험을 가장 기본적인 차원으로 

설정하고 다른 두 차원이 체험의 토대 위에서 다뤄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 

같은 심미성 개념을 토대로 하여 시 교육에서 심미성이 실현될 수 있는 학습

자의 이해 표현을 심미적 문식성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여 국어교육 및 예·

술교육 사이에서 역할을 토대로 개념역을 규정하고 그 구성 요소를 인지적 , 

차원에서 밝혔다. 

이 같이 정립된 심미적 문식성이 학습자의 시 감상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시 인식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학습자의 시 인식 이‘ ’ . ‘ ’
란 학습자가 시 라는 개념에 대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인식으로 이를 심미‘ ’ , 

성과 관련하여 인식을 표현 과 내용 그리고 이 둘을 정의하고 연결하는 기‘ ’ ‘ ’, 
저로서의 목적 의 세 요소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예술의 정의‘ ’ . 

와 이론에서 착안하여 시 인식 의 형태를 정의와 이론화로 나누어서 그 역할‘ ’
을 논하였다 정의는 표현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론화는 시 읽기에 . , 

대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 표현과 내용 그리고 그 관계를 조, 

정한 결과임을 상정하였다 심미적 문식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시 . 

인식은 각 차원에서 형태를 달리하며 학습자의 감상 및 이해를 추동하는 요

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 문식성의 작용 기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첫 번째는 시적 언어의 중층적 구조에 기반한 정서 인지 상호작용으로. - , 

시의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차원의 언어를 정서와 인지가 오가

며 심미적 체험을 지속하고 심화하는 기제를 다루었다 두 번째로는 심미적 . 

체험의 단위로서의 텍스트의 의미 실현의 중요성을 다루었는데 학습자의 시 , 

인식 및 미 개념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의 단위를 한 편의 텍스

트로 보고 그 의미화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표현과 내용이 내재적으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심미성은 작품의 표현 과 . ‘ ’
내용 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심미성이란 이 둘 사이‘ ’ , 

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재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는 맥락 교차를 통한 장르적 범주화의 기제를 들었다 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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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식의 개념 구성이 다양한 맥락을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유연한 기제라는 

점을 밝혔다. 

이론적 토대 정립은 자료 분석과 동시에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진행되었  

다 학습자의 양상을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분석 및 범주화하여 이론의 기반. 

을 도출하였다 중학교 학습자와 두 수준의 고등학교 학습자의 세 유형의 학. 

습자군에 대해 인식 조사 및 시 감상 활동을 수행하고 이론적 표집에 따라 ,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후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시 인식을 중

심으로 한 심미적 문식성 작용의 국면별 양상을 범주화하여 심미적 체험 발

생 미적 속성의 탐구 미적 구조 인식 예술 양식의 범주화 및 이론화의 네 , , , 

가지 차원을 설정하고 각  차원별로 표현 내용 표현과 내용의 연관 ,  ‘ ’, ‘ ’, ‘
기제 의 틀로 기술하였다 각 국면별로 심미적 체험 및 이해가 일어나는지의 ’ . 

여부와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 요인 텍스트 요인 맥락적 , ,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심미성 및 심미적 문식성 개념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바탕으로   IV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이론

을 제시하였다 우선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의 전반적인 구도를 .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위치한 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정. 

체성 규정과 관련하여 예술로서의 시와 학습자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학습자의 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심미적 발달의 , 

위계적 속성으로 학습자의 정서 인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적 - , 

표현을 통한 의식화 정도와 개념의 정교화에 따른 생산성의 정도를 그 기준

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식성의 구심점으로서의 심미성의 개념 구조와 작. 

용을 제시하였다 심미성의 개념을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이 의미 있는 미적. 

인 이해 표현 역량 및 시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

재구조화하였다 이에 따라 체험의 단위로서의 텍스트를 인식하는 층위부터 . 

체험 발생 및 의미화 그리고 일상적 맥락에 시의 심미성이 전이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개념의 층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의 . 

성격을 고려해 작품의 미적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교육할 것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문학교육에서 심미성의 의미역과 역할을 밝혀 언어적 이해 표  ·

현의 차원의 심미적 문식성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심미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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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기원과 그 양상을 고찰한 후 학습자의 실제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함

으로써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심미성 향유 예술성과 관련하여 , , , 

학습자의 역량들을 보다 일관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실제적인 현상에 적용 

가능한 교육 이론을 제시하여 논의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심미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교육 및 시 교육의 보다 세분화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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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esthetic Literacy Educ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Poetry

Kim, Minj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n education which enable 

learners to develop competency in aesthetic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by interpreting aesthetic experience of poetry as a form 

of art.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reconceptualize the aesthetics 

in perspective of literature education and to create an aesthetic 

literacy education theory focusing on the learner’s concept of poetry.
In literature education, aesthetics is regarded as the fundamental  

basis for achieving educational goals with cognitive and ethical values 

in literature as linguistic art, especially in the poetry genre. However, 

role of aesthetics in the actual phenomenon of the learner’s 
performance level has been ambiguous due to the hardship in 

segregating the concept of beauty from major concepts constituting 

literarature education at the theoretical and phenomenal level along 

with the diversity. On the other hand, along with the daily life of art, 

which was considered separate from everyday life, aesthetic 

experience as a method of human perception was given importance 

in terms of competence. Nonetheless, the importance of aesthetic 

experience as a method of human perception has been emphasized 

in terms of competency with habituated art, which was isolated from 

daily life. Within such transformation in the re-examination of 

literature as a form of art, re-establishing the status of aesthetic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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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education is currently in demand.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aesthetic literacy”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review and redefining theoretical 

status of aesthetics the connecting with the concept of literacy as the 

core of language education. Aesthetic literacy is defined as "the 

competency and attitude to aesthetically comprehend poetic text to 

convert in language, then derive aesthetic expression and outstretch 

into ordinary context,” a concept which could be delivered to 
educational practice. In addition, the concept “perception of poetry” 
was coordinated to be a genre-like category constructed in the 

minds of learners. Perception of poetry is a concept which embraces 

various perceptions learners have towards poetry and the mechanism 

to absorb it as poetry itself. With the connection to aesthetics, the 

three key aspects of perception of poetry are predefined 

as“expression,” “context,” and “objective” which cohesively defines 
the preceding two aspects. Aesthetic literacy and perception of 

poetry have interacted in various forms by each level of experience 

and function as a substance to induce learner’s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The focus of the study head towards the relationship of 

learner’s psychologic work and physical action which leads to 
presenting three mechanisms: 1) layered structure based on 

interaction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2) formation of textual 

meaning in units of aesthetic experience, and 3) genre categorization 

through contextual intersection.

  The functioning pattern of aesthetic literacy centering on the 

learner's perception of poetry was theorized by deriving four 

categories from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accordingly with 

constructive grounded theory.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is as 

followed: 1)Segmenting the population into three groups in different 

literacy levels, 2)conducting cognitive and execution tests, and 3) 

interviewing samples from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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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zation of learner’s aspects was executed under the 
framework consist of the three key aspects of perception of poetry, 

expression, context and the connection of two under the objective, 

based on the fundamental that expression and content are perceived 

and intrinsically connected at each level. Subsequently, analysis of 

learner’s aspects was done in each of the four phases: 1) occurrence 
of aesthetic experience, 2) amplification of understanding through 

exploration of aesthetic properties, 3) Alignment of textual meaning 

through recognition of aesthetic structure, 4) Pattern recognition and 

theorization as a form of art. Moreover, Factors which affects 

learner’s percention of poetry and aesthetic literacy has been 
analyzed then applied the implications in developing the education 

theory.

  Through continuous comparison between theoretical study and 

analysis of learner’s aspects, the foundation of aesthetic literacy 
education theory in focus of perception of poetry has reached its 

completion. For the composition of education, the learner’s identity 
and discourse, hierarchical attributes of literacy, an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esthetics. Aesthetics is a continuum which encompasses 

the span from sensing to higher-level cognition and presented in the 

sequential layers of sensory representation, expressive and contextual 

cognition, aesthetic judgement and formation of aesthetic sense. 

Additionally, relationswith affective elements, such as sense, sensitivity 

and emotion, and specifically emotions of pleasure, have been 

founded along with the outcomes of embodiment in each layer within 

the connection between cognitive work.

  The content of education has been systemiz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tructure. It is designed to guide learners to define 

poetry text and apply it into various aspects of life in a more 

practical manner rather than perceiving with normative belief or 

mythicizing aesthetics. The structure is divided into four par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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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ding the aesthetic properties of as a form of art, 

2)Coordinating premises of occurrence of aesthetic experience, 3) 

Recognizing the strategy to convert aesthetic attributes into 

meaningful context, and 4)Conveying into daily life context through 

aesthetic sense.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a 

full-fledged discussion of aesthetics a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 by structuring the concept of aesthetics, structuralizing and 

reconceptualizing as aesthetic literacy at the learner‘s performance 
level.

keywords : literature education, poetry education, aesthetics, aesthetic 

literacy, literary literacy, poetry perception, aesthetic 

experience,  cognitive po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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