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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학제도의 급격한 연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혁의 내용옹 학사졸업제의 설립， 

계수화왼 학점제 박사과정을 비롯한 수학기간 단축， 학제간 연구의 강조， 학업과 

정의 유동성 증가‘ 부분적인 동록금 갱수 퉁이다 37) 이러한 변화는 전통척인 학자 

양성과정의 변화를 뜻한다 

1) 학사/석사 제도의 도입 (Bacbelor und M따ter) J8) 

2) 계수화 왼 학정의 도입(ECfS) 

3) 질적 보장 명가와전권위임(교육부가아닌 전문위임 기관이 담당) 

4) 국가 자격제 작업부담 수준 학업결과， 자격， 프로펼올 정의한다 투명성 

재고. 교육 과정의 비교가능성과 더붙이 교육과정의 행성， 영가. 진권위잉올 

위한 관련사항들과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질적 보장을 

지원한다 

5) 유통성 촉진 ‘ 50% 정도의 학생들의 외국유학과 30% 학생이 적어도 한 학기 

를 외국대학에서 수학함을 목표로 한다 

6) 박사과정 ‘ 3-4년의 수학기간 학제적 연구의 강화， 직업적 능력 강화 

7) 명생교육 미래지향적 교육. 경쟁력 있는 유럽경제흉 위한 명생교육 

8) 사회적 차원 능력 있는 대졸자의 양성파 대졸자들의 취업기회 강화찌 

IV. 결론 

지금까지 독일 정치학의 특성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올 독일 대학제도의 연화와 

37) 오늘날 목일 대학용 퉁꽉금융 받기 시작했다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뼈 유로에 

서 %유로 가까이 받는 주툴도 있다 그러나 둥흑긍에 한 학기 동안외 대중교통 이용 

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흘 제한다연 여션히 저령하다고 항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동융 받기 시작했다는 것온 분명 엉갱난 연화이다 

38) 인문학 분야에서 독일대학 구제도에는 학사졸엽이 없으며 석사흔엽 (Magister)이다 이 

는 이션의 무상교육제도와 맞몰려 졸업기간의 장기화훌 초래하었다 20C엉/9년 겨울학 

기 기춘으로 이미 75%의 교과과정이 화사 식사세로 바'11있다 독일 교육연구부 홉때 

이지 www.bmbf.de(검색일 2009. 5 낀) 

39) "Der Bclogna-Prozcss." www.bmbf.deldel3336.php동 창고(검색영 2α19. 5. 27) 



옥일 정치학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파정 2잉 

더불어 살펴보았다 정치적 시스템의 다양한 변동올 경험한 독일정치의 와중에서 

독일 정치학과 독일 대학제도는 변화하였다 독일 정치학옹 2차 대전 후와 60- 70 

년대에 자신의 정체성올 미국 정치학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모색하였다 오늘날 독 

일 정치학은 세계화의 압력과 이에 따른 대학제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 

에 직띤해 있다 독일 갱치학이 어떻게 자신들의 전통과 새로운 개혁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며 이 파정에서 인문학과 정치학의 위상올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미래 

의 학자들올 어떤 교육과정을 통하여 육성할 것인지는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과 정치학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2차 대전 후의 정치학 도입시기와 60-70년대 대학개혁에 따른 정치학 방법론 

논쟁에서 보았듯이 독일 정치학의 전통적 연구영역과 방법론에 대한 외부적 압력 

에 의한 도전은 상당한 논갱을 초래하였다 정치적 ， 제도적 변화들이 전통척으로 

법적， 철학적 ， 역사적 정치학 연구경향이 우세하던 독일 정치학에 미철 영향에 대 

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왼다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논쟁점은 경험걱 분석적 경향과 규법적 통합 

적 연구정향 간의 철학적 긴장， 법학. 역사학 철학의 영역에서 정치화이 연구되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전통과 미군정의 영향 아래 둥장한 전문화된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의 갈풍 학재간 연구에서 정치학의 위상， 현실정치와 정치학의 관계가 주 

요한 논쟁성이다 독일 정치학은 독일 역사 속에서 중상주의 갱책의 이론적 보조 

자로서 ， 몽치이녕의 교사로서， 민주주의의 교사로서. 나치츰 이데올로기 선진도구 

로서，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의 이념적 도구로서， 그리고 사회척 문제의 해결자 정 

책의 입안자로서 동장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영역의 후퇴와 정치과정의 복잡화 

는 정치학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명가는 불흔 정치척 논쟁거리이며. 명가의 상이합은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룻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 

를 드러내는 청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독일 정치학의 인문학적 연구전통과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이점에서 독일 정치학회를 중심으로 독일 정치학의 역사연구에 대한 

관심이 중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얘) 미국 정치학의 강새에 따른 정 

치학 연구방법의 획일화에 대한 경고는 1 970년대의 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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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오늘날 독일 정치화， 한국 갱치학을 비롯한 정치학 일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41) 

올해는 한국정치학회가 발족한지 56년 정치학회보가 알간된 지 50년이 되는 헤 

다 그 동안 한국 정치학은 질적 양적인 연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학 

술진흥재단에 둥록된 정치와 관련 학회는 24개이다 4잉 학회의 분립은 국제정치， 

지역연구 지방자치 정치사상， 교육정치， 커뮤니케이션 정치 동 정치학 연구분야 

의 특화 지방 정치학회의 분럽을 그 특정으로 한다 학회의 전문화는 바람직한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학회들의 중복의 극복 50 -60년니l 독일 정치 

학이 보여주듯이 지역적 차이에 기초한 지땅학회를 넘어 앙법론적‘ 정치적， 철학 

적 차이를 특정으로 하는 학파와 학풍의 형성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 정치학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성찰은 60년대 말 구빙모와 민병태에 의해 

시도되었다(구범모 1%7 빈병태 1%9) 이후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학술대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 

도되고 있다는 집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3) 

독일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의 역사는 이군정 하에서 정치학의 수업기 ， 제도화 

기， 이녕적 분화기‘ 세계화의 도전으로 비숫한 경로를 밟아 왔다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전개과정에서 학회의 분립까지 이어진 자국의 정치학적 전통과 수입 학문 

으로서의 정치학의 관계에 대한 격펼한 논쟁 정치학 방법론애 대한 철학적 논쟁， 

이넙적 논쟁. Bologna Process를 통한 독일 정치학자들과 톡일 대학의 세계화에 대 

때) 각주 11 의 장고문헌 창조 

41 ) -우리는 정치학 앙법론에 있어서 옳고 그즘의 구분올 통해 하나릎 지양해 버릴 수 없는 

복수성융 고려해야만 한다 오늘날 정치학은 다양한 방법흔들의 명존에 의해 결갱된다 

그러고 。l는 현대 사회과학 일반의 상황의 반영이다 - (8.1강Schlosser and SlanIDlcn 2003 

46) 

42) 독일의 갱치 관련 연구소는 22개 ‘ 관련 한회는 1 2개이다 Winfried Schröder가 편집한 정 

치학 관연 포딸사이트. 정치짝 연구소 정치학회， 갱치학 판린 푼서와 자료. 정치학회 

지에 대한 정보는 Münklcr(2OO6. 680-7 1 6)을 창조항 것 

43) 대표적인 언구로는 이갱꽉( 1999) 배명상(2003) 학술단체혐의회 (2003) . 이상익 

(21)(μ ) 김영영 (2006) 학술대회로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한국 정치학 

의 정셰성 모색 (2007 . 11 . 3이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한국정치사상화회 주최‘ ’fi'. 
월1의 수렴 동양 전용정치사상과 현대 민주주의 ‘ (2α)9 . 3.2 1 )릎 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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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 등은 한국 정치학자들괴 대학 관계자틀이 숙고해야 보아야 할 모습을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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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RfTllJltT ., 
The Fonnation of Gennan PO뻐C때 Science and its J-listo디cal 

Development: Focusing on its Relation with the Refonn 
of the University System 

5DDn배 

Traditionally. in Gennany, po1itica1 study w‘ι usua l1y a fie1d within the faculty of Jaw. 

p1tiJosophy, hi5tOry or socio1ogy. p，이 iticaJ scicncc became an independent 더culty in Gennan 

univcrsities aftcr Wor1d War n . undcr thc p이 iti ca 1 innuence of the US . The sudden 

introduction of p이itica1 sciellce in Gennan universities by the politic띠 power uiggered heated 

debme and discord‘ among the scho1ars. The eontrOversy on the eorrect trans1ation of poJiticaJ 

5cience in German . the confrontation between empiricaJ , descripti ve research and 

phi1osophic띠 ， nonn8lJve rcseaπh in the 1950’s. and the debare 011 poli tiω mculOd이ogy m 

the 1970’s on be써vioris tic and scientific research1 intrαluced and innuenced by soci써 SClence 

in thc US, are examp1야 Po1itic띠 sciencc. one of the most sensitive fie l여 to po1iti띠1 changcs, 

often finds itseJf at the centcr of disputc conceming i잉 a띠demic identity. PoJ itica1 changes in 

Gcnnany and ensuing refonns in the un iven;ity 5ystcm uiggered on-going debates on the 

identity, method이ogy of politic써 science and thc academic reJatiollship with other facuhy. 

꺼1e radiαtl refonn of the univen;ity system due 10 the Bologna process being pursue에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provok혀 the controven;y between the traditional illtegrated and 

phiJosophieal researeh and the empirical and s야:cialized scientific rese.m:h. Gem1an po1 itiαtI 

SClcnce 때ay faces the chal1enge of finding a new identity. lt is worth to [ake note that tltis is 

not a challenge confined [0 Gcnnan p이 idcal science. 

Kcywords: German politica1 5cicnce. American political sciellce, i이entity of political 

science, globalization. refonn of the univen;ity syst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