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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 to make their classroom authentic and productive. The major achievement 

of this paper is to make foreign teachers’ class understandable, enlight Chinese teachers 

and make the foreign teachers’ beliefs as a reference despite its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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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Keywords: 문학 교육, 한국어 교육, 우크라이나 한국어 학습자, 트라우마 치유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우크라이나는 2022 년 2 월 24 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순간부터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은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니스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IS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40-50%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전시 상황에 부닥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집단적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는 물론 국민의 40-5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1]를 겪고 있다.  

집단적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전쟁 불안의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학업 수행과 진로 준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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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들이 전쟁으로 인한 ‘불안’, 

‘두려움’, ‘혼돈’ 등 털어내고 타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한국어 교육에서도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전쟁 상황 속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 문화 등을 공부하는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에게는 문화적 역량인 이중 문화 역량(bicultural competence)에 

대해서도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청된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두 문화의 

가치와 신념을 수용하고 두 문화 속에서 수용되는 행동 및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신장이 필요하다.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겪는 경험이나 이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지식의 습득과 같은 일반적인 문화 이해 차원을 

넘어, 지금 이른바 정서적 위기(emotional crisis)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즉, 문화 역량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2, p. 10]. 

이 글은 한국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이 

문학작품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배경지식과 경험이 어떤 

양상으로 문학 읽기에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초급 과정에서 한국 문학 

읽기 교육에 대한 학습과 문학을 통한 치유 가능성 및 문제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11 명의 우크라이나 한국어 학습자이다. 본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 2 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1 차시 수업은 2022 년 10 월에 

이루어졌고 2 차시 수업은 2023 년 11 월에 이루어졌다. 1 차시에 교사가 

제시한 시 텍스트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이며 2 차시 수업에 제시한 

시 텍스트는 천상병의 『바람에도 길이 있다』이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그리고 천상병의 『바람에도 길이 

있다』를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여 문학 교실에서 활용하고 한다. 수업을 

통해 한국 시의 장르, 작가, 배경 등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 문법과 어휘를 

설명하고 글로 표현한 후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3, p. 35]. 

이 글은 외국어 교육에서 카터와 롱(R. Carter & M. Long)[4, p. 147]이 

제시한 언어(language), 문화(cultural),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모델[5, p. 

74]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학 치유적 관점[6, p. 14]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문학 치료에서 문학을 통해 참여자가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으며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점은 문학 치유적 접근과 개인적 성장 모델 간의 

접점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7, p. 295]. 문학 치료에서 치유가 표현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경험 내용에 의해서, 즉 

과거에 경험한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생생하게 재경험하고 그것이 교정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8, p. 3]. 

여기서 문학과 학습자 사이에 심리적·정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의 본질은 언어화되지 못한 채 몸의 기억으로 기억 공간에 남아 있는 

과거에 경험한 일과 그 일로 인한 정서적 결을 학습자가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고 재발견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신 작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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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는 자기 알아차림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그것의 목적으로서 ‘자기 

돌봄’을 기본으로, 이들이 대화를 통해 연결되어 타자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타인의 생각과 

비교해 봄으로써 의식의 영역을 확장하여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점을 발견 해가는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다 [9, p. 15]. 

이 글에서 주목하는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국면을 발견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의 정서적 고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학습자와의 상황적 유사성이 

드러나는 한국 문학 작품이나 상황 인식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부각된 

문학 작품은 학습자에게 정서적 반응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문학 작품 속 화자의 상황이나 태도를 학습자 자신과 비교·대조하거나 

미처 지각하지 못했던 정서적 반응을 문학 작품을 통해 언어화하면서 자기 

인식의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인식적 활동의 일환으로 

언어화한 반응을 기술하고 이를 매개로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와의 

대화를 이어가거나, 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작품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직접 글을 써 보는 활동을 

수행 [10, p. 24]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감정적 여과를 확인하며 주어진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새롭게 인식하는 자기 돌봄의 과정이 작품을 통한 문화적 

역량인 이중 문화 역량(bicultural competence)과 개인적 성장 모델과 연관된다. 

한국 문학 교실에서 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실제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글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놓인 우크라이나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시 읽기를 통해 개인적 성장의 과정을 추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정서 치유적 체험으로서의 시 

읽기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장기화된 전쟁이 일상화된 현재, 

급변한 학습 환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은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글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각자 한국 현대시 읽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문학 경험과 자기 인식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질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특정 집단의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자 각자의 체험에 주목하는 정서 치유적 

체험으로서의 한국 현대시 읽기는 학습자의 내면을 발견하고 자아에 대한 

수용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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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 своїй професійній діяльності сучасний фахівець будь-якої спеціальності 

стає активним учасником спілкування. Вони передають і отримують інформацію 

з різних джерел, встановлюють контакти з іншими учасниками робочого чи 

навчального середовища, будують стосунки через діалог, намагаю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розвинути здібності кожного та забезпечити емоційний комфорт під 

час взаємного спілкування.  

Отже, розвиток комунікаційної компетентності є актуальною вимогою 

конкурентоспроможності на ринку праці та використання власних переваг. 

Набуття та розвиток відповідної компетенції включає не лише загальн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