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1세기 향후 사회는 문화적 감성과 창의적 능력을

지닌인재를요구하고있다. 세계화, 다문화사회의흐

름이가속화되면서이제는세계라는범주안에서여러

지역의다양한사회속의구성원으로살아가게되었다. 

2003년 11월서울에서개최되었던제1회‘동아시아

공동체(EACOS, East Asia Common Space)포럼’에

참석한제레미리프킨은“문화없이는네트워크경제도

없다. 문화가중심이며실제경제행위는부산물이다.

21세기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나 접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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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시대이다. 이럴수록 상호 신뢰를 쌓기 위

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 다

(Chosun,23/Nov/2003). 이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무엇보다문화교류의우선을지적하는것이

다. 문화는지역공동체의전초역할자로상호교류의

선발주자이면서동시에상호교류의촉진자와같은존

재이다. 세계화 현상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

계화이전에문화적세계화가우선하고있는것에서도

교류의 전초 역할자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문화는정치, 경제에비해더쉬우면서도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바

와같이, 오늘날유럽공동체형성의배경에는지역과

문화는 달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문화적

교류와공감대의형성이있었다. 서로다른문화에대

한인식과이해, 그리고문화적인네트워크를통해지

금과같은공동체형성이이루어질수있었다. 서로여

건과상황을달리해온국가들의지역협력, 공동체구

상, 상호이해와협력의분위기조성을위해서는다름

을 인정하고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인 다양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문화에는 교육력과

향력이있다. 문화가다르기때문에흥미가솟고, 다

름의인식과이해를통해공감해가는것이다. 인간은

다른 문화에 관한 지식을 취득하므로써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의미있는행위, 즉커뮤니케이션을이해하고

반응할수있다(Kwon, 1988, 99). 그리고문화다양성

교육은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

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며서로다른생활양식, 세

계관,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획득하고 기능을 기르며

다른집단과국가사이의대화에참여할수있는능력

을길러줄수있다(Huh and Jung, 2009, 46). 

동아시아국가들은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오랜기

간동안에이루어진문화교류를바탕으로, 서로가더

문화적동질성을갖고있다는인식을공유하고있지만

오히려잘안다고생각하는상호이웃에대해상호무

지와오해를경험하고있으며, 이로인한갈등과당황

스러움을많이겪고있다(Kim, 2002. 1). 우리는중국

인과 일본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있는지, 동아시아문화에대한정보를거의갖

고있지않다. 나아가서 3국은서로다른나라의현재

사정이나 주민의 생활 등에 관하여 지식도 적고 관심

도많지않다(Koh, 1993, 278). 그리고많은한중일학

생들은같은아시아의일원이면서도서로에대한지식

과이해가부족하고뿌리깊게자리잡힌편견과차별

의식을갖고있다는것이다(Nishimura, 2005, 257). 그

러나앞으로한중일 3국은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상

호이해와협력의가능성, 당위성, 그리고필요성을더

많이갖고있다. 

그간오랫동안동아시아문화권안에서문화적유사

점을 찾아보면서 유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교육해 온 것에 더하여, 이

제는같은동아시아문화권이지만얼마나다른문화와

모습을갖고있고, 어떻게다른문화를만들어왔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구체적인 생활 문화의 차이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

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차이를인식하지않은상태

에서의서로간커뮤니케이션과상호작용은많은갈등

과오해를불러올수있다. 그러므로동아시아문화권

내에서문화적동질성과문화적차이점을찾아이해하

도록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은 미래 지향적인 동아시

아상호이해와협력을위해서꼭필요한교육 역이

다. 

문화 다양성 중에서「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는

한중일 3개국공통의정신문화 던유교문화에기반

을두어각국에서독자적으로발달한문화다. 유교문

화권이라는 공통의 문화권 안에서 각국의 자연환경,

역사적배경, 공간의차이에따라어떤다른문화가발

달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인간관계와 생활습관」은 사람들이 다른 환경

과경험속에서서로다른욕구를추구해가면서각자

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의 한 부분

이다. 오랜 생활 경험에서 만들어진 문화이기에 생활

깊숙이내면화되어개인정체성의한부분이되어있는

과거와현재의가치가내재된문화이다. 그리고「인간

관계와생활습관」문화는만남의지속성과상호우호적

인관계형성을위해가장먼저알고이해해야할문화

이기도 한다. 만남 자체가 인간관계와 일상 생활습관

문화에 의해 그 지속성과 관계의 우호성이 결정되기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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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리하여본연구에서는오늘날동아시아문화다양

성교육이갖는의미를찾아보고, 동아시아문화다양

성교육의한부분으로서「인간관계와생활습관」문화

가갖는의의와가치를논의해보고자한다. 그리고현

행 2009개정교육과정 지리수업1)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가능성과 의미를 찾고「인간관계와 생

활습관」문화교육을위한구체적인내용구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리는 학생들에게 실제 있는 그대

로의 세계를 제공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주고‘의미의 지도’를 만들어 준다(Morgan, 2001,

89). 이를통하여학생들은어떤 역에대한정체성을

형성하게된다. 예를들어, 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뿐

아니라동아시아인으로서의정체성을만들어간다. 이

젠 지리적 개념에서의 공간적 실체 뿐 아니라 문화적

인 실체로서의 동아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안

목도필요하다. 이런관점에서지리수업에서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찾고 교육으로의 방향

모색을시도해보고자한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요소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찾아가고자하는출

발점으로볼수있으며, 한중일학생들이갖고있는문

화 다양성 인식의 특성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앞으로의 지속적 연구를 고려하여 시론

적으로본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검토및동아시아

문화다양성교육

1) 동아시아 문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동아시아 관련 연구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만

큼다양한분야에서많은연구가이루어져오고있다.

근자에 들어 동아시아를 둘러싼 담론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다. 그간 사회주의 국가 던 중국의 개방화와

세계화로인한교류의활성화가한몫을하고있다. 우

리나라의입장에서는가장가까운중국과일본을상호

교류의대상으로삼고, 이들국가에대해더많은관심

과관계를만들어갈필요성을안고있다. 원활한의사

소통과상호교류, 나아가서상호협력의분위기를조

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알아야 한다. 서

로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문화와 역사도 포함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문화적 가

치가 점차 힘의 원동력이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 하면서, 동아시아 관련 연구에서

동아시아문화의공통점을다시생각해보고동아시아

문화의차이점에대한관심의필요성을제기하는연구

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Koh, 1993; Kim, 1995;

Jung, 1997; 山本久美子, 1995; Yee, 1995; 瀨地山角,

1995; Han, 1996; Kim, 1998; Kim and Kim, 2005).

이연구들에서는동아시아문화의공통점을어디서찾

아야 할 것인지,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은 존재하는

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면서미래지향적으로동아시

아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동아시아상호이해를위해서는문화의동질성

차원을넘어서서문화의다양성을바라볼필요성을제

시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 같은동아시아문화권이라는역사

의장구함에비해서로가갖고있는역사인식과문화

에대한인식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

는 연구가 이루어졌다(Park, 1995; Kim, 2002; Kim

and Kim, 2005, 149; Jin, 2005; Moon, 2006; Sohn,

2007; Park, 2008; Kim, 2010). 그리고 동아시아가 현

재 유교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고 일컬어지기 어려운

것처럼한자문화권이라고도보기어렵다는주장도제

기되고 있다(Koh, 1993, 285; Han, 1996, 1730; 山本

久美子, 1995, 130; Kim, 1998, 12; Kim, 1994, 15).

즉, 같은 한자문화권이지만 한중일 각국은 모두 독자

적인문자를가지고있어서서로말이통하지않으며,

같은 유교 문화권 안에서도 중국은 신(信), 한국은 효

(孝), 일본은충(忠)을중요한유교적덕목으로삼고있

다. 이렇게동아시아라는범주속에넣은이들나라사

이에는 문화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각각의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아주 틀리다는 점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교, 한자, 벼농사는

동아시아문화권을하나로묶어주는역할을하지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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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발달한 생활문화는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현실이다. 즉, Park(1995)은 한중일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사회적인귀속의식, 인간관계, 가족에대한의식,

삶의질에대한근거인식을주제로한설문조사를실

시하고, 그 결과를제시하 다. 한중일사람들은모든

주제 역에서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

었다. Moon(2006)은 동아시아에서 근대 발생했던 전

쟁에대한역사인식비교를하 다. 한중일삼국의중

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근대 발생했던 같은

전쟁에대해서도서로다른관점에서의미를부여하고

있고다른인식을갖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그

리고 Park(2008)은 동아시아인들이 갖는 단맛과 짠맛

에대한인지도및기호도를비교분석한연구에서한

중일 3국사람들은단맛과짠맛의인지정도및기호도

가 다름을 제시하 다. Kim(1998)은 동아시아 곰신화

문화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신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차이를 제시하 다. Sohn(2007)은 한중일의 전통의복

을 통해서 한중일 민족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음을보여주었다. 이러한연구들은지리적으로가깝고

오랜역사적교류의과정을거쳐왔지만한중일의동아

시아는 풍토의 차이, 공간의 차이, 자연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와 의식을 형성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Kim(1995)은 요즘 나타난

한류문화의성찰을통해한중일이공유할수있는한

류 문화를 개발하고 우리도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향

유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언급하

다. 그리고 Kim(2010)은 유럽 연합의 사례에서 처럼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 다.

Jin(2005)은동아시아문화공동체형성의필요성과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교류의허브도시건설을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과공동체형성을위해서는같음을바탕으로하는

동질성의추구보다는서로다름을인식하고이해할수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즉, 이제는동아시아문화의공통점을찾고자하는노

력과더불어서차이점을찾고인식하는문화적다양성

교육으로방향전환의필요성을함께가져야한다. 

2)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

광복 후 60년간의 우리나라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스스로독자적으로발전해왔다고하기보

다는 주변 나라들의 엄청난 향을 받으면서 현재의

모습을갖추게되었다. 지금도많은 향을받고있으

며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큰 향을 받으면서

발전하게될것으로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중국,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친 나라들이고 현재에도 그리

고 앞으로도 아주 크게 향을 미칠 나라들로 생각된

다. 그러나그간동아시아국가들간에는역사적, 문화

적, 안보적공감대가결여되어왔다(Park, 1998, 139).

불교, 유교, 한자, 벼농사의 공통 문화를 소유하고 있

는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 속 문화

를들여다보면독자적인 향력과독자적인문화를발

달시켰고 전통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 긴

한 우호적인 상호 연계성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

니라 토 분쟁을 위시한 정치적 갈등이 동아시아 전

체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통합과 상호 우호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

가서는청소년들의마음속에내재되어있는한중일상

대국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본 연구자는 당시 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적이었다. 청소년들에게는 한일간 적대적 감정과

비우호적인태도가아주깊게스며들어내재되어있음

을볼수있었다. 이러한부정적인이미지와감정은매

일매일 듣고 보게 되는 대중매체의 향을 생각해 볼

수있다. 학생들의세계에대한인지는축소된세계화

속에서일상생활속에노출된대중매체의 향으로개

인적으로 자유로운 이해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Song

and Kim, 2002, 366)는연구결과를고려해볼때, 한

중일간 상호 문화 및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서도 대중

매체의 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

어는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게 해버리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이미지를 증폭

시키는경우가있어서우리가미디어라는안경을쓰고

보고 있지만 안경테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

다(Tabuchi, 2005, 29). 대중매체의 향으로 학생들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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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자신들의관점에서타문화를이해하여편견과고정

관념으로가득차있을수있다. 또한학생들의다른나

라에대한인지의특징을보면, 상징적인장소, 상징물

과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서적 감정

들에 의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가 결정되

는것으로나타났다(Song and Kim, 2002, 376). 일본

과 중국은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가까이 위치해 있

으면서도 정서적 감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나라들이다. 과거역사적사건들, 오늘날의정치적갈

등, 경제적갈등등이보이지않게교류되고있는한중

일우호적인민간교류등에비해더크게작용하고있

다. 일본의군국주의침략과식민지통치에대한불행

한기억과 2차대전후전후처리에대한일본의미흡

함, 그리고오늘날겪고있는독도 토문제, 역사교

과서문제등역사인식의문제가한일간한가운데걸

쳐져있고, 중국의경우도지난날중국제국중심의화

이질서, 중국의한반도침략, 남북문제, 동북공정문제

등의 역사적인 문제들이 두 나라간 중간에 걸쳐져 있

어서동아시아공동체로서의의미는아주약하게자리

잡고있다고볼수있다(Kim and Kim, 2005, 147). 이

는 지리적 근접성과 활발한 경제적 교류 만큼 마음의

벽을허물어갈수있는서로를알아가고서로를이해

하기위한교육과교류의미흡에서그원인을찾을수

있다. 또한상호문화교류의활성화와상호관계개선

을 위한 상호 이해의 바탕과 기초가 너무나도 부실한

데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한자, 불교, 유

교, 벼농사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문화적인 유산을 가

지고있고, 그간같은문화권으로서발달시켜온문화

적 유사성이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만큼이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동력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마음의벽을허물어낼수있는방안으로서로

간문화의차이를인식하는것이필요하다. 

동아시아지역은한국인들이많이살고있고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보다도

앞으로 이들 나라들과 정치,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

회, 문화, 학문, 예술, 교육 등거의모든분야에서어

떻게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 우리의 미

래방향에큰 향을미칠것이다. 문화란그것을향유

하고생활의근간으로삼으며실천하는사람들에게비

로소 의미가 있다. 문화적 동질성의 추구에 집착하지

말고그다양성에대한인식으로눈을돌려야한다. 문

화는자연환경과사회적조건에대한인간의적응방

식의 산물로서 다양함을 그 속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Kim, 1998, 15). 즉, 한국과중국, 일본의문화적다양

성에대한확인과인정의자세, 그리고동질성에대한

믿음을기반으로하는통합의요구나기대를넘어서야

한다. 또한실천차원에서도다양성을찾아야한다. 문

화는사람들에의해실천되어지는것이고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는것이며상징과상상의세계에이르는것

이며 같은 문화체계 일지라도 그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리 실천되는 것이며 동일한 형태라도 그 실천의 내

용과의미는다르게나타난다(Kim, 1998, 21). 이를통

해 서로를 바로 볼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잘못 인식된 편견과 고정 관념을 바라

잡아주고균형잡힌안목으로세계를이해하도록하는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

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마음은‘서로 다름’이라는 차

이에대한지식에서발생할수있다. 우리의관점은우

리의과거경험들에깊이뿌리박고있어서초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 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

해를통하여극복하기어렵다고생각했던편견과고정

관념을극복해낼수있다(Standish, 2009, 91). 

3)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에서「인간관계와 생활습
관」문화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같은유교사상을바탕으로살았다고생각하는문화권

내국가들이지만한중일이중시하는유교적덕목이다

르고사용하는문자가다른것처럼구체적인생활문화

와인간관계문화가다르게나타난다. 

문화는그문화를형성하는집단의가치를반 하는

것으로, 그 집단이 지니고 있는 생활습관의 반 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집단이 지닌 생활습관과

가치, 그 집단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은 문화의 핵심이 된다. 인간관계란 사람과

사람간의관계, 인간의상호작용관계를말한다(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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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40).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 생활은

인간 삶의 필연이며 사회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인간

관계는인간그자체의삶인것이다. 인간관계를떠나

서인간은실존할수없을정도로개인의생활습관, 다

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가치를 반 하면서

도 현재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다. 생활습관은개인이지닌습관화된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진 사회 규범과 원리에 따른 행

동이자살아가면서직면하게되는다양한삶의양식에

적응하는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생활습관은 많은 나

라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문화 보편적인 개념이라

기보다는관습과전통속에서계승되어온특정지역

에 국한된 문화 특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

다(Lee, Kim, and Lee, 1996). 그러므로개인의생활습

관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의가치를반 하면서도현재의생활문화를보여

주는대표적인사례가된다고볼수있다. 이는개인이

갖고있는가치관이자전통문화의한부분으로볼수

있다. 문화가서로다른사람들의「인간관계와생활습

관」문화를안다는것은상대를만났을때갈등과불안

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불안하지 않고 편안

하고자심감있는태도를갖게할수있는능력이자서

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이에 다음에

서는동아시아문화다양성중에서인간관계와생활습

관문화의구체적인사례들을찾아보고자한다. 

동아시아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별 짓는 첫째의 특

징으로‘가족’이조직의원천이된다는것이다(山本久

美子, 1995, 123). 동아시아사람들의삶이‘가(家)’중

심의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중요

한전통문화이자지금까지도지속되고있는속성이다

(Jin, 2001, 44). 그리고가족간관계의문화는사회조

직에까지 향을미쳐사회및회사와같은직장조직

문화에 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瀨地山角, 1995,

154). 결국가족간관계의문화는개인의정체성과개

인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배경이 되면서 동시에 개인

의문화가반 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므로가족간

관계문화는개인의일상생활습관과개인의인간관계

문화를반 한것으로볼수있다. 

Gadamer(1996)는‘전통(tradition)’이란 조상 대대

로의문화가누적된역사성을지닌가치및신념체계

로보았다. 전통문화는현재의삶속에녹여져있는정

신과경험이라고볼수있다. 이런의미에서전통문화

는현재의일상생활을해석하고이해할수있게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고유한삶의모습과정신의결정적요체라고할수있

다. 개인은그사회에서태어나생활하는가운데개인

의문화를형성하게된다. 그리하여현재개인이갖는

가치나관습, 통념의문화는전통문화에뿌리를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 문화이자 일상 생활습

관문화의일부라고할수있다. 

또한대부분의사람들은또래들과특별한관계를발

전시키는 데 이를 친구관계(friendship)라고 한다

(Perry and Bussey, 1984). 사람들은 관계 맺음의 최

초의장소인가족으로부터점차, 가족구성원의타인,

그리고또래집단과관계맺기를확대해간다. 친구와

의 관계 맺기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맺기에서 보 던

자기중심적인문화에서타인에대한의식, 가족관계에

서느끼지못했던다른문화에대한인식경험을갖게

된다(Youniss, 1980). 또한친구관계는또래집단에서

의경험과는달리상호작용을전제로한관계의 역

으로서가족이아닌다른사람들과의인간관계를경험

할수있는다양한사회정서적반응과경험을바탕으

로 개인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이 되고 있

다(Furman, 1996). 친구관계는자발적으로개인적수

준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정신적인 상호 작용을 하

면서상호의존하는개인적문화체험의관계로볼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협소화되어 가는 가족관계

의문화를대신하여개인의정체성과개인의인간관계

문화를형성하는데중요한 역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언행에 대한 태도는 가족관계,

친구관계를 확대하여 공공 생활에서의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 문화이다. 친구관계에서는 나와 비슷한 또래

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령이 갖는 인식 문화

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후 공간적인 관계를 확대하여

개인의 생활 범위에서 연령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의관계맺기를하게된다. 이러한과정속에

서 개인은 자신의 생활습관 문화와 인간관계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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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해간다고볼 수있다. 이런 측면에서볼때 가족

간관계의문화, 친구관계의문화와더불어서다른사

람들과 관계의 문화를 보는 것은 개인의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요소가

된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관계,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친구에대한인식과관계, 다른사람들에대한인식과

관계의 문화를 고찰하는 것은 한중일 상호 교류의 과

정에서서로를이해하기위한교량역할을할수있다.

문화의교량역할자로서의문화적리터러시의한부분

이될수있다. 즉, 중국과일본인들이우리와다른가

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차이점을 발견할

길을찾으며, 그 사이의벽을무너뜨리고공통점을찾

아가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갖추어 가는 것이다. 앞으

로원활한의사소통과관계의문화를만들어가기위해

서는서로의일상생활습관과인간관계의문화를알아

갈필요가있다. 유교문화권이라는문화적동질성안

에서한중일각나라가발달시켜온가족과조상에대

한특별한생각과관계, 그리고생활권안에서함께생

활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문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문화를차별적으로들여다보는것은한중일동아

시아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펴보고 서로를

이해할수있는문화요소가될수있다고본다. 

3. 지리수업에서동아시아문화다양성

교육의내용구성

1)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모색

지리는다른지역에대한정보를상세하게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지리 공부를 잘하면 다른

나라에대한지식을배우게되어국제이해교육의관점

에서 세계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Ryu, 1999,

211). 지리 교육에서는 국제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

을바르게앎으로써국제이해를높이는것을궁극적인

목표로하고있다(Ryu, 1999, 216). 또한, 지리는다양

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제

공해줄수있는과목으로인식되고있다. 그리하여지

리에서는다른지리적공간에서살아가고있는사람들

의 생활 문화의 차이점들을 묘사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런데이러한묘사적접근이겉으로드러난객관적인

문화에치중해온부분이많았다. 지난제7차교육과정

에서의동아시아학습내용을분석해보더라도묘사적

접근을많이찾아볼수있다. 초등 6학년 (4) 함께살아

가는세계단원의중단원이었던㈎우리와관계가깊

은 나라들, 중학교 1학년의 (5)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의중단원이었던㈎경제가성장하는동부아시아

단원에서는 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 모습 그리고 산업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참

고학습 역으로동아시아문화의공통점을다루기도

하 다. 동아시아공통의문화로는유교, 젓가락사용,

한자, 도자기 문화를 제시하 으며, 차별적인 문화로

의식주문화를제시하 다.3) 그러나이러한산업과관

련한 경제 활동 위주의 현대적 문화와 객관적으로 살

펴볼수있는외현적인생활문화학습은전통대대로

습관화된 내면의 가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불러일으킬수있는실행의역동성을제공하기

에는만족스럽지못했다고볼수있다. 다른문화를가

진사람들과의사회적거리감을좁히는데크게기여하

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중일간에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겪어왔던 역사적

인사실들과이에대한감정이얽혀있기때문에오늘

날의 문화와 경제 발달의 모습은 서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수있는문화요소로는만족스럽지못했다고

할수있다. 그러므로이제는생활문화의이면에숨겨

진내면의가치와전통문화를반 한생활습관문화

에관심을갖고지리적인공간의차이, 지리적풍토의

차이,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리학습의목표로삼을필요가있다. 

그러면 2011년, 올해부터시행될현행 2009개정교

육과정에서의동아시아문화학습을분석해보고자한

다. 아래 Table 1과같다. 단원과학습내용 역을살

펴보면, 3학년「다양한 삶의 모습들」, 4학년「우리 지

역과관계깊은곳들」, 6학년「세계여러지역의자연

과문화」, 7학년「지역마다다른문화」, 세계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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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떠나는여행」「갈등과공존의세계」등의단원

에서동아시아문화학습이가능하다. 단원별학습내

용의 성취 기준에서 3학년의 경우‘다른 지역 학생들

의문화를파악한다.’, 4학년에서는‘상호의존적인관

계를이해한다. ’, 6학년에서는‘세계여러지역의문화

적 차이를 알고,’7학년에서는‘세계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을이해하고,’세계지리 역에서는‘다른지역을

이해할때가져야할바람직한태도를기른다.’를제시

하여문화다양성교육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단원과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

다고볼수있다.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사회 1에

서는「지역마다다른문화」단원내에‘동아시아문화’

학습중단원이있어서동아시아문화의공통점과차이

점을포함하는문화다양성수업이가능하게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원 구성은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수업에접목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2)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에서의 동
아시아 문화 내용 분석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한 교육과학기

술부검정교과서중동아시아문화학습단원을설정

하여학습내용을제시하고있는중학교사회 1 교과서

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문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분석하 다. 중학교사회 1 교과서중무작위로

5종 교과서를 선정하여 VI-3. 동아시아 관련 단원을

분석하 다.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 Table 2와

같다.

A~E 교과서에서는「동아시아는 한 가족」, 「동아시

아 문화권의 과거, 현재, 미래」, 「동아시아의 이웃 문

화」, 「동아시아문화의공통성」, 「우리나라와동아시아

문화」등의중단원명을제시하고있다. 단원내학습내

용을보면, A 교과서의경우, 동아시아문화의공통점

과문화교류를다루고있다. 동아시아문화권의형성

과그배경을문화교류의측면에서서술하 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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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it analysis of ‘East Asia cultures’learning in Geography 2009 Revised Curriculum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동아시아 문화’학습 가능 단원 분석

Grade
Possible units of ‘East Asia 

Learning Aims 
cultures’ learning

Third Grade · Diverse Features of living · Observe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students living in different regions.

Fourth Grade · Places related to our place · Identify the locations of the nations related to our

nation and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and

human surroundings. 

Sixth Grade · Nature and cultures of world- · Know the cultural difference of the world-wide 

wide various areas various area, cultivate an attitude of world peace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eventh Grade · Diverse cultures · Explain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interrelationships of

East Asia centered on our country

Tenth Grade · Diversity of cultural landscape · Understand meaning of cultural landscape and analyz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diverse landscapes.

World Geography · The journey which starts toward · Understand the cultural diversity of Asia through

the world examples of religious landscapes. 

· The world of conflict and · Seek solution-methods and observe the conflict

coexistence regions by differences in religion and language.

Sauce: Geography 2007 Revised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적인동아시아문화권의공통적인문화요소로는벼농

사, 한자, 불교, 유교를제시하고있다. 그리고오늘날

의 문화 교류의 사례로 한류와 대중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B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의 시점에서 상호 문화 교류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데, 중국->한국->일본으로의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과 고유성을 가

진 동아시아를 소단원으로 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 공

통성도 갖고 있지만 고유의 문화적 차이점도 가지고

있음을서술하고있다. 문화의공통점으로는 A 교과서

와 마찬가지로 한자, 불교, 유교, 벼농사 문화를 다루

고있다. C 교과서의경우, 동아시아문화권의형성과

그 문화권 안에서의 공통적인 문화와 상호 교류를 다

루고있다. 그리고 D 교과서의경우, 동아시아문화의

공통점에 중점을 두고 형성 배경으로 상호 교류의 역

사를 서술하고 있다. E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상호교류를통한동질적인문화권형성과한자, 유교,

불교, 벼농사의문화요소를소개하고있다. 

위의교과서내용분석에의하면, 동아시아문화학

습 내용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범주안에서 동아시

아문화가갖는공통점과유사성, 그리고동아시아문

화권의 형성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학습은동아시아문화권의범주안에서의동질성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다름의 문화를 배워갈 수 있는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 내용 구성이 필요함을 보

여준다. 문화적 공통점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의 이질

성을 포함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문화적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지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 「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를 중심으로 -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학년「다양한삶의모습들」, 4학년「우리지역과

관계깊은곳들」, 6학년「세계여러지역의자연과문

화」, 7학년「지역마다 다른 문화」, 세계지리 역「세

계로떠나는여행」, 「갈등과공존의세계」등의단원에

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 학습을 위한 학교급별,

학년별 내용 구성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없기도 하지

만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서

의 단원별 성취 기준과의 연계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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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analysis for  ‘East Asia cultures’ learning in Geography 2009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교과서내‘동아시아’관련 학습 내용 구성 분석

Text Unit Contents

A * East Asia is One Family · East Asia Cultural Area

1) Commonness in East Asia · Common cultures: Buddism, Confucianism, Chinese 

2) 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Asian countries character,  Rice farming

· Popular cultures in East Asia

B * Past, Present, and Future in East Asia · Cultures diffusion from China through Korea to Japan

1)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2) East Asia Cultures with similarity and endemism · Popular cultures in East Asia 

C * Cultures in East Asia · East Asia Cultural Area

1)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2)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D *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 Cultural commonness and the factors in East Asia

E * Korea and East Asia cultures · Cultural commonness and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Sauce: Geography 2007 Revised Curriculum



판단된다. 그리하여교육과정에서제시하고있는단원

별성취기준에의거하여「인간관계와생활습관」문화

학습내용을구성하고자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단원

및성취기준을보면, 초등학교 3학년「다양한삶의모

습들」의성취기준은‘고장, 지역, 국가의서로다른학

생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사 한

다.’이고, 초등 4학년「우리지역과관계깊은곳들」의

성취기준은‘우리지역과관계깊은다른지역의위치

를지도에서확인하고, 자연적, 인문적특성을조사하

고상호의존적인관계를이해한다.’이고, 초등 6학년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단원의 성취 기준은

‘세계여러지역의문화적차이를알고, 변화하는세계

속에서국제협력과세계평화에이바지하려는태도를

기른다.’이다. 단원별성취기준을고려해볼때, 초등

수준에서는문화의공통점과차이점을찾고상호의존

적인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문화 다양성 수업 내용

구성이가능하다. 중학교 1학년「지역마다다른문화」

단원의성취기준은‘우리나라를중심으로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상호 관련성을 설명한다.’이다. 이

성취기준과연계하여볼때, 동아시아문화권내의문

화적 공통성과 미래 지향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수업 내용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동아시아의문화적다양성함양교육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함께볼수있는문화적다양성교육이이루어

지도록문화적차이점을포함하고자한다. 고등학교에

서는세계지리 역의「세계로떠나는여행」, 「갈등과

공존의 세계」단원의 성취 기준이‘종교 경관을 사례

로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한다.’‘종교,

언어등문화적차이로인한갈등지역을조사하고, 해

결방안을모색한다.’이다. 성취기준과연계하여동아

시아내불교와유교경관이세나라에서각각어떤차

별적인경관문화를만들어냈는지, 사람들의종교활

동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문화

적차이에서오는갈등과해결방법모색을학습주제

로 설정할 수 있다. 종교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중

하나로서 생활습관 및 인간관계 문화 형성의 기본 사

상이되어왔다. 그러므로종교생활, 종교경관문화에

대한학습은동아시아전통문화, 개인의일상생활습

관 문화, 개인의 가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다. 

그리하여다음에서는위에서제시한학교급별단원

과 성취 기준과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에 의거하

여, 「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의 학습 내용을 아래

Table 3과같이구성내용을제시하 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

학습 내용 구성은 동일 주제 역을 활용하 고 교육

과정성취기준을고려하여내용을심화하는과정을적

용하 다. 현재 교육과정에서「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에대한학습은초→중→고등학교단계에이르

기까지 계열적인 내용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사례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의 인지 범위 수준에

서 내용의 심화 확대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친구에 대한 인식과 타인

행동에 대한 인식은 내용의 심화 확대를 적용하지 않

았다. 친구에대한인식과타인의언행에대한인식은

개인적수준의상호작용임을고려하 기때문이다. 다

음에서는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의성취기준

과 연계하여 초등에서는 다양한 문화 익히기, 중학교

에서는상호비교, 연계짓기, 고등학교에서는문제점

을 찾고 발전적인 방향 설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학

습내용을구성하 다. 

먼저,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 초등수준에서는 가

족의 인식 범위, 가족의 연중 행사, 가족간 대화 유형

의차이를찾아보는것으로하 다. 가족의연중행사

에서는 가족의 생일을 사례로 하여 가족간 유대감과

관계를살펴볼수있게하 다. 중학교수준에서는초

등에서처럼 가족 문화를 대상으로 하지만 3국간 가족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상호

교류 및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

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한중일 가족 문화의 범위

를넓혀서조상숭배문화까지확대하 다. 그리고가

족과 조상숭배 문화를 세계화 시대와 견주어 어떠한

문제가있는지, 그리고발전적인방향은무엇인지, 지

속가능 발전 사회와 연계하여 가족 문화와 조상 숭배

문화의발전적인방향을모색해보도록구성하 다.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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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초등수준에서는 한

중일전통문화의다양성을, 중학교수준에서는전통문

화의다양성과발달배경, 상호교류를통하여나타난

문화의동질성과다양성, 그리고그형성배경을찾도

록 구성하 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한중일 전통 문

화중에서도종교문화에초점을두고종교경관, 종교

생활 문화를 찾도록 구성하 다. 종교 문화의 차이점

과공통점을상호교류, 시대적배경과연계하여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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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Human Relationship and Living-Habit」cultures. 「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의 학습 내용 구성

Subjects

Recognition 

about famil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 How much different is the

recognition about famil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amily Birthday Event  

-Conversation among Family

-Annual Family Events

· The sameness and difference

of relationship culture among

family’s members in Korea,

China and Japan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Relationship with parents 

-Conversation with family

-Annual Family Events

· Why these aredifferent? 

· The sameness and difference

of family culture in Korea,

China and Japan 

-Ancestor worship culture 

-Relationship with parents 

-Conversation with family

-Annual Family Events

· Sameness and difference of

family ancestor worship culture

· Globalization & Family Culture

· Family culture & ancestor

worship culture from for

sustainable society

Recognition about

traditional cultures 

Recognition about

friendship 

Recognition about

words and

behaviors 

of other persons 

· What is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in traditional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Traditional holidays’

ceremonies

-Traditional events of

community 

·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traditional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raditional holidays’

ceremonies

-Traditional events of

community 

-Necessity of traditional cultures’

succession and development 

· Exchange of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religious

landscapes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religious cultures

· Exchange of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 The means and contents with friends

· Understanding of friend’s conducts 

· The necessary things for maintaining a good friendship

· Ways of dealing with conflicts between friends.

· Globalization & Friendship

· Difference of sympathy about words and deeds of other persons 

- The word and deed which is sympathized.

- The word and deed which is not sympathized. 

· Ways of dealing with conflicts between people.

· The meaning of  Living  Together and the ways for living together.



보도록 하 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종교경관문화를고려하여구성하 다. 

‘친구에 대한 인식’과‘타인의 언행에 대한 태도’

에서는 초, 중등 공통적으로 한중일 친구관계 문화의

공통점과차이점, 그 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과

해결방법, 지속적인의사소통과관계형성을위한방

법을찾아보도록구성하 다. 친구관계와타인의언행

에대한태도에서는언제나나타날수있는갈등을최

소화하고지속적인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도록서

로의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역

점을두어구성하 다. 

동아시아문화의특징으로서인간관계의존재방식

과 일상 생활습관 문화에 대한 학습은 차별적이고 독

자적인 역사를 통해 어떤 생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

는지를이해하고동시에문화의차이점과공통점을포

함하는문화의다양성을인식하도록하는교육이필요

하다. 

또한서로다른문화적차이를공유하고공감하면서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해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방향

이필요하다. 

4. 결론

우리는 인종, 민족, 언어, 생활습관, 인간관계 등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와더불어문화적세계화로인해국가간인구이동의

증가, 문화교류활성화등으로인해우리와다른여러

문화권의사람들과대면접촉의기회가증가하고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문화다양성을인정하고긍정적인지구적태도를갖는

것은아주중요하다. 또한경제의세계화로인해상호

의존성의 증가에 따른 상호 교류의 활성화는 다른 한

편으로 상호 마찰과 갈등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기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부

분이다. 특히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기나긴상호교

류의역사를가졌지만, 그 만큼이나많은역사적사건

들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어떤 다른 지역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은 왠지

모르게 친근감을 느끼고 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생각으로인해자신의행동양식이통용된다

고 생각하면서 개별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올바로 인

식하지 못함에서 오는 서로간의 오해와 갈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경제

공동체형성을지지하고있는시대적흐름을보더라도

우리는지구적공동체안에서동아시아의우호적인시

민이되기위해서는서로를더많이알고이해해야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한 교

육의 대안으로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 문화

다양성 수업을 제안하 다. 문화 다양성 역 중에서

「인간관계와생활습관」문화를설정하고세부주제

역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친

구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한 태도 인식

역을 설정하 다. 그리고 2009개정 교육과정 지리

역 안에서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내용

을설정제시하 다. 

이는그간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이라는아주커

다란 범주 안에서 정태적이면서도 동질적인 문화만을

강조해 오던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실생활 문화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찾고서로의차이를인식하고이해하는교육으

로의방향전환을시도하 다. 이를통해지리적근접

성으로 인해 경제적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로의 발전

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동아시아 3국에 대한 미래지향

적인 상호이해를 도모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

1) 2009년에개정된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지리교과내용

면에있어서는변화가없기때문에 2007개정교육과정에의

거하여교육과정내용을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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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도리샤 고리 중학교·고등학교 니시무라 카스히토

（Nishimura Katsuhito)선생님의 의뢰로, 한국 학생들이 일

본에대해느끼는이미지, 감정에대해수도권내중소도시

에소재한중학교와고등학교학생각각 100명을대상으로

설문 조사하 다. 설문기간은 2009.12월이었고 설문 문항

중일부내용은다음과같다. 

1. 현재일본에대해어떤인상을가지고있는지? 2. 일본중

고등학생에대한자신의생각은? 

응답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1번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응답을보 다. 2번설문문항에대해서도절반이

상의학생들이우호적인관계를원하지않는응답을제시하

다. 

3) 초등 6학년「우리나라와관계깊은나라들」단원내용: 중국

과 일본의 문화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한자를 사용하고

음식을먹을때젓가락을사용하며, 유교의 향을받아효

를중요하게여기는것등공통점이많다. 그까닭은지리적

으로가까운세나라가오랜옛날부터서로문화를주고받

았기때문이다(사회 6-2, 2009, 72). 중학교 1학년「아시아

및아프리카지역의생활」중국에서발달한유교사상과한

자는동부아시아로전파되어우리나라와일본의문화에큰

향을 주었다. 또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고 계절풍의 향

으로벼농사를짓는점등은세나라의공통점이라할수있

다(사회 1, 2009,133, 금성출판사).

4) 김주환 외, 2009, 중학교 사회 1, (주)교학사; 서태열 외,

2009, 중학교 사회 1, 금성출판사; 허우긍외, 2009, 중학교

사회 1, (주)교학사; 박승규외, 2009, 중학교사회 1, 더텍스

트, 김종욱외, 2009, 중학교사회 1, (주)교학사의 5종교과

서를대상으로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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