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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표

체제전환 전후 루마니아 교육

김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루마니아어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2차 세계대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3.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4. 체제 전환 이후의 루마니아 교육
5. 맺는말에 대신하여

1. 들어가는 말

루마니아 교육의 역사는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는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교육 시
스템의 역사적 진화는 루마니아 내 국가 형성의 정치 행정 시스템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념과 체제의 변화에 따라 개혁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했던 루마니아의 교육 시스템은 
서유럽 교육 시스템과의 통합을 추구한 18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서유럽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어 굴곡과 변형을 보여준 공산 정권 시대의 교육 그리고1989년 혁명 이후 
서유럽 교육 시스템으로의 재통합을 보여주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고등 교육 시스템은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처음 몇 년 동안 중앙집권주의와 분권(자치)주의 사이를 오가며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1999년부터 시작된 볼로냐 프로세스는 루마니아의 교육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왔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각료회의에서 제정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입
법안이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2차 세계대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19세기 이전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루마니아에는 교육 시스템이 거의 부재했다. 일부 영
주나 군주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육적 역할을 하는 일련의 기관을 설립하려는 제한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고 사회 규모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도 없었다. 그나마 개설된 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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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주로 종교 교육과 일부 기본 교육(쓰기, 읽기, 산수, 외국어, 지리 등)을 제공했으며, 교육 
언어로 문테니아(Muntenia)와 몰도바(Moldova)에서는 그리스어와 슬라브어 그리고 트란실바니아
(Transilvania)에서는 라틴어가 사용되었다.1)

최초의 학교 유형은 수도원과 함께 나타났으며, 공식 문서와 서신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슬라
브어 쓰기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헌에 따르면 마라무레슈(Maramureş)의 초기 영주들
과 루마니아 통치자들은 교회슬라브어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몰도바와 문테니아의 
영주들도 글을 배워 슬라브어를 할 줄 알아야 했다.2) 루마니아에 인쇄술을 도입한 코레시
(Coresi) 부제는 1577년에 출판된 루마니아어 최초의 시편(Psaltirea)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몰도바의 마지막 영주이자 지식인이었던 디미트리 칸테미르(Dimitrie Cantemir)는 1716

년에 그의 유명한 저서 ‘몰도바의 기록(Descriptio Moldaviae)’을 통해 식자 문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몰도바에서는 이아콥(Iacob Eraclide)에 의해 이야쉬(Iaşi) 근처 코트나리(Cotnari)에 라틴학교
(Colegiul Latin)가 설립되었으며, 트루 슈키오풀(Petru Şchiopul, 1574-1578) 시대에 폴란드에서 
온 예수회 교사에 의해 또 다른 라틴학교가 역시 코트나리에 세워졌다. 1634년 바실리안 아카데
미(Academia Vasiliană)는 바실레 루푸(Vasile Lupu) 영주에 의해 이야쉬에 설립되었는데, 대주교 
페트루 모빌러(Petru Movilă)가 키예프에 만든 모빌러 아카데미(Academiei Movilă din Kiev)를 
모델로 하여 슬라브어와 라틴어를 가르쳤다. 

문테니아에서 고등교육의 역사는 17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문테니아의 통치자인 콘스탄틴 브
란코베아누(Constantin Brâncoveanu)는 1694년 부쿠레슈티 왕립 아카데미(Academia domnească 

de la București)를 설립했는데,3) 교육은 그리스어로만 제공되었다. 1776년, 문테니아의 통치자인 
알렉산드루 입실란티(Alexandru Ipsilanti)는 아카데미 내에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가르치는 
새로운 과정을 도입했으며, 사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문테니아와 몰도바에 비해 트란실바니아는 기득권을 가진 마자르족과 색슨족에 의해 학교 교
육이 먼저 시행되었다. 14세기 초부터 트란실바니아 색슨족은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루마
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1380년 시비우(Sibiu)에 세워졌다.4) 1522년에는 시기쇼아라의 언덕 

1) Dimitrie Gusti (coord.), Enciclopedia României, vol I, Editura Imprimeria Națională, București, 1938, pp. 
433-434

2) Nicolae Iorga, Istoria învățământului romînesc, Editura Casei Școalelor, București, 1928, p. 11-12
3) Academia Domnească de la Bucharest는 1694년 Constantin Brâncoveanu(1688-1714)가 Saint Sava 수도원 건물
에 설립한 고대 그리스어를 교육 언어로 사용하는 고등학교로 철학교육은 테오필로스 코리달레우스(Teophilos 
Korydalleus)의 과정을 따라 이루어졌다.

4) 시비우에 위치한 독일계 고등학교 Colegiul Național ‘Samuel von Brukenthal’ din Sibiu는 1380년부터 기록된 루마니
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다. 시비우에서 여전히 중요한 고등학교 중 하나이며, 독일어로만 가르치는 학교이다. 학교 건물
의 위치는 1449년 도시의 교구 교회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물은 1779년에 지어진 것으로 역시 도
심의 복음주의 교회와 같은 안뜰에 위치해 있다. 학교 이름은 중요한 자산을 남긴 Samuel von Brukenthal 남작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https://ro.wikipedia.org/wiki/Colegiul_Na%C8%9Bional_%E2%80%9ESamuel_von_Brukenthal%E2%80%9D_din_Sib
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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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Şcoala din deal din Sighişoara)5)가 세워졌고, 16세기 초에는 거의 모든 색슨족 공동체에 초
등학교가 있었다. 1541년에는 브라쇼즈(Braşov)에 최초의 색슨족 중등학교(Gimnaziul superior 

săsesc din Braşov)6)가 인가되었다. 1722년에는 색슨족을 위한 의무교육이 도입되었다. 트란실바
니아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이 독일어나 라틴어로 이루어졌다. 농노제와 
같은 중세 구조와 강력한 길드 시스템은 19세기까지 남아 있었으며, 종교 교육이나 길드 교육은 
존속되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 루마니아의 모든 지역에서 문맹률은 매우 낮았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테니아와 몰도바에서는 주로 도시에서 학교 교육이 가능해졌다. 과거
와 마찬가지로 교회나 수도원과 함께 운영하였지만, 교육 시스템의 발전으로 정규화된 교육 기관
들이 설립되면서 루마니아어로 된 최초의 고등교육 과정도 조직되었다. 1813년 게오르게 아사키
(Gheorghe Asachi)는 이야쉬에 최초의 측량기술학교(şcoala de ingineri hotarnici)를 개설하였고, 

1818-1822년에는 부쿠레슈티와 이야쉬의 두 왕립 아카데미가 폐지되면서 루마니아어 교육 기관
인 성 사바 학교(Colegiul Sfântul Sava), 미허일레아너 아카데미(Academia Mihăileană)로 대체되
었다. 그 후 이 기관들은 루마니아 최초의 두 현대 대학인 이야쉬 대학 (1860)과 부쿠레슈티 대학
(1864)의 기초가 된다.

1862년의 철자법 개혁은 루마니아 전역에 통일된 교육 제도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1880년대는 
교육부 장관 스피루 하렛(Spiru Haret)의 야심 찬 교육 개혁 및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특징되는 시
기이다. 그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농촌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 개
혁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 양성으로 유명하다. 그의 프로그램은 교육과 국가 건설을 혼합
한 것으로, 농촌 문맹 퇴치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몰도바와 문테니아의 통일 영주 알렉산드루 이
오안 쿠자(Alexandru Ioan Cuza)는 1864년 교육 시스템의 조직과 기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규
제하는 최초의 공공 교육법을 승인했다.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루마니아에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부코
비나, 트란실바니아, 바사라비아 등 4개의 역사적 지역의 통합으로 인한 4개 이상의 다른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가 직면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필요성이다. 교육과 관련된 
주요 과제는 루마니아 단일 민족 국가의 달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교육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성숙도에 도달하여 국가 인구의 상당수를 조직화한 교육의 형태 안으
로 통합할 수 있었다. 초등교육은 의무 교육이었고, 모든 시민에게 무상이었지만, 문맹은 여전히 
인구의 상당 부분(특히 노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피루 하렛의 교육 모델이 확산하였고, 

트란실바니아와 부코비나 전역에 퍼져있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시스템의 교육 모델은 제거되었
다. 이 기간에 공교육 시스템이 확장되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며, 사립 교육이 진전
을 보였다.

5) 1522년 Sighişoara 왕실평의회의 출원으로 세워진 독일계 학교로 오늘날 liceul ‘Josef Haltrich’로 변경되었다.
6) 브라쇼브에 있는 요하네스 혼테루스 국립고등학교(Colegiul Național Johannes Honterus din Brașov)은 현재 루마니아 
영토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 기관 중 하나이며, 1541년부터 독일어 교육을 제공하는 복음주의 색슨족 고등학교로 인증되었
다. 본부는 검은 교회 바로 근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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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30-40년대 군사 파시스트 독재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는 루마니아 교육 퇴보의 
변곡점을 마련하였다. 공산주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 지식인과 많은 대학교수가 퇴출당하거나 은
퇴를 강요당했으며, 자유주의 교육 시스템은 이데올로기와 대중 선동에 기초한 소비에트 교육 시
스템으로 대체되었다.

3.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1944년부터 1989년까지 교육 시스템은 루마니아 정부에 의해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었다. 1948

년 집권한 공산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에 특히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 기간의 핵심적인 특징은 통일된 기본 커리큘럼과 단일 교과서를 통한 극도의 중앙집권화, 과
도한 정치화, 교수법과 교육 방식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대한 강조였다.7)

이 기간에 이루어진 개혁의 특징은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48-1949년의 개혁으로 소비에트 교육 제도가 근본적으로 도입되며 자유 민주주의 대체한 것이
고, 두 번째는 1958년 탈소비에트 노선과 더불어 교육 제도의 여러 부문이 자율화되고 자유화된 
점, 그리고 세 번째는 1972년 이후의 교육 개혁으로 그동안 해빙 분위기를 맞이하던 교육 시스템
이 다시 제한적인 민족 이념과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교육체계 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 
세 번째 키워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şescu)의 중국과 북한 
방문으로 이후 변화된 루마니아 사회의 패턴을 따른 것이다.

1948년 8월 3일 법령 175호에 따라 루마니아 학교에는 단일 교과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
러나 교과서 편찬은 교육부가 아니라 7년 주기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한 미하일 롤러(Mihail 

Roller)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동선전국 교육위원회(Comisiei de Învățământ a Direcției 

de Agitație și Propagandă a Comitetului Central al P.M.R.)의 몫이었다. 이렇게 제작된 교과서의 
첫 모습은 소련 교과서의 번역본이었다. 이후 자체 제작한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내용은 근본적
으로 번역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8)

1940년대 말 개혁이 모든 교육 기관의 국유화, 변화하는 경제 체제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조정
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교육 시스템에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50년대 개혁
은 ‘산업 및 농업 생산과 이론적 학술 연구의 위대한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과학에 따라 
학교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9) 

1949-1958년 공산주의 정부에게 있어 교육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7) Nedelcu, E. (1995) “Civic education in the romanian educational system” in LANE J. L. ed., Ferment in 
education: a look abroad. Univ of Chicago Press. p.101

8) Manualele vremurilor noi, 9am.ro, 
https://www.9am.ro/stiri-revista-presei/2007-09-17/manualele-vremurilor-noi.html

9) Braham, Randolph (1972) Education in Romania: a decade of change,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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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1949년의 개혁은 낡은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기술, 이론 및 직업 고등학교 사이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이던 교육 
경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대학의 자율성도 폐지되고 교육제도 전체가 중앙집권화되어 중고등교육 교사의 근로계약이 해
지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교사의 근로계약도 해제되었다. 1949-50년에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숙청의 물결이 이어졌다. 학교와 대학에서의 계급투쟁의 결과로 매우 중요한 
교수 중 일부가 해임되고, 새 정권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1957년에는 
대학에서 ‘계급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계급투쟁
이 나타났다. 프롤레타리아 출신은 중요한 이점이었으며, ‘반동적이고 착취적’ 가문 출신의 젊은
이들은 1960년대 초까지 거의 배제되었다.10)

1968년 5월 법률로 제정된 제3차 교육 개혁은 1968~1969년 초에 시행되어 70년대 사회주의 
교육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 개혁 성과에는 첫째, 고등교육의 활성화와 현대화, 그리
고 루마니아의 고등교육과 서구에서 일어나는 현대화 과정과의 조화, 둘째, 8년에서 10년으로 무
상 의무 교육 연장, 셋째,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취학률 증가, 넷째, 직업교육의 개편이 포함되었
다.11)

학교는 세 단계(초중등, 고등 및 대학)로 나뉘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했다. 대부
분 대학은 기술 연구소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모든 사립학교와 종교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그 부
속 재산은 국고로 수용되었다. 새로운 과목이 도입되어 러시아어가 모든 단계에서 필수가 되었
고, 프랑스어는 폐지되었다. 과학적 무신론이 종교를 대신하게 되었고, 소련식 학업 교재가 널리 
퍼졌다. 대부분 사회과학은 완전히 억압되거나 병합되어 거의 금지되었고, 심리학, 법학, 철학은 
스탈린주의적 교의에 기초하여 개혁되었다. 검열이 널리 퍼져 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의 작업이 즉
시 금지되었고, 프롤레타리아트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예술, 과학, 교육의 규범이 되었다.12) 

의무 교육은 7년으로 늘어났으며, 루마니아 공산당은 개척단(Pionierii), 청년노동조합(Uniunea 

de Muncă pentru Tineret)과 같은 학교 내 조직을 만들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 속
에서도 성인 교육 캠페인(이 기간에 문맹 퇴치가 90% 이상으로 급증)과 소수 언어(특히 헝가리
어) 교육이 출현하거나 재도입되면서, 대중의 문맹 퇴치는 전체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성과가 되
었다. 공산주의의 마지막 기간에 12학년까지 의무 교육이 도입되었지만, 1989년 혁명과 함께 폐
지되었다.

10) Abraham, Florin (2017) Romania since the second world war, London: Bloomsbury Academic, p.77
11) Braham, Randolph (1972) Education in Romania: a decade of change,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13
12) Istoria educaţiei în România,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ro.wikipedia.org/wiki/Istoria_educa%C8%9Biei_%C3%AEn_Rom%C3%A2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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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제 전환 이후의 루마니아 교육

공산주의 붕괴 이후 루마니아 교육체계는 루마니아 교육사에 있어 세 번째 개혁 시기로 특징된
다. 체제전환 이후,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은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지속적인 개편 과
정에 있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고등교육은 교육 개혁과 개발 실행의 느린 과정 속에서 중앙집권
주의와 분권(자치)주의 사이를 오가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단
계의 개혁 의제에 대한 주요 목표는 첫째, 교육 정책을 위한 일관성 있는 체계 개발, 둘째, 교육 
개혁의 공동 자금 조달에 외국 파트너 유치, 셋째, 새로운 교육법과 관련 규정 제정, 넷째,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13)

국가 교육법 2011년 1호(Legea Educației Naționale nr.1/2011)에 따르면,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
은 교육연구혁신부(Ministerul Educației, Cercetării și Inovării, MECI)의 규제를 따르며, 각 교육 
단계에는 고유한 조직 형태 및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초중고교육은 공립, 사립, 종교 등 승인 
또는 인가된 교육 단위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국가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교육 형태와 수준 그리고 교과정 및 프로파일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과정에 따른 핵심 
역량 획득 및 전문화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는 국공립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양적 팽창에 따라 2010년에
는 전체 학생 수의 거의 절반이 사립대학에 등록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제도적 평가가 보여주
듯이 연구가 아닌 학위취득에 편향되었다. 교육법 2011년 1호는 대학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부과
했다. 1990년 이후 인구 감소와 서구로의 청년 이주로 인해 사립대학은 재정적 위기를 겪었고, 

국공립대학이 국비 지원 정원 할당량 외 유료 학생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황은 더
욱 악화하였다. 그 결과 사립대학은 무자비한 생존경쟁에 돌입해야 했고, 중소도시의 국공립대학
들 역시 전통적인 대학(부쿠레슈티, 클루지나포카, 이아시, 티미쇼아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14)

초중등교육 시스템은 개방적이다.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부가 개발한 방법론과 그 
설정 조건에 따라 한 학교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한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한 프로파일에서 
다른 프로파일로, 한 계열에서 다른 계열로 전학할 수 있다. 교육 다원주의는 초중등교육의 특징 
중 하나이다. 루마니아에는 전통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교육 대안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가 있으며, 학습에 대한 교훈적이고 교육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
시한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은 주로 국가의 공식 언어인 루마니아어로 이루어지지만, 소수민족에
게 속한 학생의 모국어, 대규모 민족 공동체의 경우 또는 국제 유통 언어(일반적으로 국제 유형
의 사립학교의 경우)로도 이루어진다.

13) Iacob, Mihaela (2014) “History of Education in Romania with a focus on Bologna proces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Revista de Gestão e Avaliação Educacional, 4(7), p.65-66

14) Abraham, Florin (2017) Romania since the second world war, London: Bloomsbury Academic,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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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나이(3~6세)에 따라 세 개의 학년(그룹)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3-4세 어린이를 위
한 ‘소그룹(grupa mică)’, 4-5세 어린이를 위한 ‘중그룹(grupa mijlocie)’, 5-6세 어린이를 위한 ‘대
그룹(grupa mare)’의 3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유치원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대그룹은 2020년부
터 의무적으로 입학해야 한다.15) 그동안 6-7세 아동을 위한 예비반(clasa/grupa pregătitoare 또는 
취학 준비년을 의미하는 preşcolară) 과정은 2021년 의무 초등교육의 일부가 되어 초등학교의 예
비년으로 옮겨졌다.

공식적인 초등교육은 예비년(clasa pregătitoare)과 1-4학년으로 구성되며, 예비년은 초등교육의 
첫 번째 수업 과정이다. 아이에게 있어서 예비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아이가 사회 
정서적, 지적,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프로그램,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의 특정 요구 사항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초등교육은 대부분 학생을 한 명의 교사가 가르친다. 일부 보조 교사들은 
몇 가지 전문 과목(외국어, 컴퓨터 과학 등)만 전담한다. 

중등교육은 5-8학년으로 구성되며, 의무 교육이다. 중등교육은 학생들이 지식 분야에 대한 다
원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학생의 훈련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8가
지 주요 역량 영역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국가 및 보편적 문화의 가치에 접근하기 위해 정신세계
를 확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각 학급에는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 교사가 배정되며, 각 교과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사를 만나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은 핵심 기술의 개발 및 다양화와 분야, 프로파일, 전문 분야 또는 자격에 따라 
특정 기술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크게 ‘이론 유형(인문계 및 이론)’, ‘기술 유형(기술, 

서비스, 천연자원 및 환경)’, ‘직업 유형(군사, 신학, 스포츠, 예술 및 교육계)’의 세 가지로 나뉜
다. 고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처음 2년(9학년과 10학년)은 의무 교육이나 다음 2년(11학년과 12

학년)은 선택이다. 그 외 ‘후기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 과정’도 있다.

초중고의 특수 교육(învățământul special)과 특수 통합 교육(învățământul special integrat) 역시 
루마니아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모든 어린이, 학생, 청소년의 결핍 정도와 발달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신, 청각, 시각 관련 장애 등 
모든 수준의 초중등교육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 분야의 법률은 다양한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
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 교육, 특수 통합 교육, 포괄 교육(învățământul 

incluziv)16)이 모든 수준의 초중등교육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단위는 정규 학교 커리큘럼을 적용한다. 이들 단위는 특수교육제도에 따른 구조와 조직 형
태만을 다르게 유지하고 있으며, 내용, 학교훈련, 특성화 측면에서 일반 학교와 유사하다.17) 

15) “14 ani de școală obligatoriu începând din toamnă! Reguli pentru înscrierea la clasa pregătitoare”, 
BitTV.Info - PASCANI, TG. FRUMOS, HARLAU, 4 iulie 2020
https://bittv.info/14-ani-de-scoala-obligatoriu-incepand-din-toamna-reguli-pentru-inscrierea-la-clasa-pregat
itoare/

16) 포괄 교육(învățământul incluziv)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범주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의미한다. 90년대부터 채택된 교육방식으로 오늘날 장애 학생의 약 절반이 일반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다.

17) 루마니아교육부 Ministerul Educaţiei (2023.10 기준) https://www.ed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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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은 임시 운영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대학, 연구 아카데미, 연구소, 고등교육 기관에
서 조직된다. 국가 대학 교육 시스템은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SECT)’에 따라 최소 180학점에서 최대 240학점을 수강해야 하
며, ‘유럽 자격 체계(The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CEC)18) 레벨 6 및 ‘국가 자격 
체계(Cadrul Naţional al Calificărilor, CNC)’을 통해 완료된다. 정규 교육에서 대학 학부 과정의 
특정 기간은 학부에 따라 3~4년 과정이며, 공학, 법학, 목회신학 분야의 학부 과정은 4년이다.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대학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ECTS)’ 60~120학
점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 자격 체계’와 유럽 자격 프레임워크(EQF)‘ 레벨 7로 완료된다. 박사과
정은 대학 연구의 세 번째 단계로 EQF/CEC 및 CNC에서 레벨 8 자격을 취득함으로 완료된다. 

대학의 박사과정 학습 프로그램은 정규와 시간제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다.

후기 대학 교육의 프로그램으로는 5년 이내에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박
사후 연구 프로그램(programe postdoctorale de cercetare avansată)’, 최소 1년 이상의 ‘박사후 과
정(programe postdoctorale)’ 그리고 대졸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programe postuniversitare de formare şi dezvoltare profesională continuă)’과 ‘대학원 개
선 프로그램(programe postuniversitare de perfecţionare)’이 있다. 

2016년에는 531,586명의 학생이 루마니아의 97개 고등 교육 기관(그중 56개는 공립)에 세 학
위(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등록했다. 그중 464,642명은 공립대학의 학생이었고 66,944명은 사립
대학의 학생이었다. 가장 큰 대학은 부쿠레슈티(172,038명), 클루지나포카(67,262명), 이아시
(53,174명) 및 티미쇼아라(49,776명)이다.19)

5. 맺는말에 대신하여 (루마니아의 볼로냐 프로세스)

체계적인 교육 개혁을 목표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의 
체계적인 재구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1999년에 루마니아 정부 대표와 부처 관료들은 다른 29개 
유럽 국가와 함께 볼로냐 선언에 서명했다. 

18) EQF는 다양한 국가 자격 체계 간 호환되는 모든 유형의 자격에 대한 8단계 학습 결과 기반 체계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투명성, 비교성, 이식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자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EQF는 모든 유형과 모든 수준의 자격을 다루며, 학습 결과의 사용은 개인이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
엇인지 명확하게 해준다. 숙련도에 따라 레벨이 증가하며, 1레벨이 가장 낮고 8레벨이 가장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EQF
가 국가 자격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EQF는 자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점점 더 접근
할 수 있는 유럽 자격의 모든 유형과 수준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EQF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2017년에 개정되었다. EQF의 개정은 유럽의 자격 환경에서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창출한다는 핵심 목표를 유지해 왔다. 
회원국들은 EQF를 더욱 발전시키고 고용주, 근로자 또는 학습자의 국내, 국제 및 제3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더욱 효과적
으로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https://europa.eu/europass/en/europass-tools/european-qualifications-framework

19) “Care sunt cele mai importante centre universitare din România după numărul de studenți.” 
https://www.analizeeconomice.ro/2017/10/care-sunt-cele-mai-importante-cent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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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프로세스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다. 통일된 
유럽 ‘유럽 합중국’이나 ‘지식의 유럽’을 창설한다는 목표가 공식화되었다. 1970년 이후 후속 연
구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HEI)에 할당된 목표인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통일된 유럽을 만들 필
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교육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의 통합적인 교류와 노력의 일원으로 소크라테
스(Socrates),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유스 포 유럽(Youth for Europe) 등을 도입 
확대하였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과 같은 후속 조약은 교육의 새로운 지식 기반을 개발하는 책임을 EU

에 부여했다. 이러한 목표는 유럽을 ‘더 많고 좋은 일자리와 더 큰 사회적 결속을 통해 경제 성장
이 지속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 기반 경제’로 만들기로 약속한 리스본 선언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고등교육 정책과 대화 영역을 창출하려는 목표는 1999년 볼로냐 선언이 서명되
면서 현실이 되었다.20)

이와 같이 볼로냐 프로세스의 개혁은 2000년대 이후 루마니아에서 본격화되었다. 개혁의 목표
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원칙과 EU의 입법 원칙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와 정보에 입각한 재원과 
노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여 루마니아는 고등교육을 ‘세 
3단계 시스템(학사, 석사, 박사)’으로 채택했으며, 국가 자격 체계와 유럽 자격 체계(EQF)를 기반
으로 한 내외부 품질 보증 프로세스 및 인증 절차가 포함된 ‘품질 보증’을 따르고, 유럽 학점 이
수 시스템(ECTS)을 기반으로 한 ‘학습 기간 및 이수 인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의 이동성을 장려하는 ‘이동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루마니아 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할 기회가 쉽게 늘어났고, ‘고등교육의 국제화 촉진’을 통하여 루마니아 대학은 글로벌 가시
성을 높이고, 외국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수월해졌
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유럽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재정 조달 기회와 협력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루마니
아 교육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진행형 과제들 역시 남아 있다. 여기
에는 교육의 질, 자원 배분, 세계화 및 지식 기반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조정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20) Iacob, Mihaela (2014) “History of Education in Romania with a focus on Bologna proces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Revista de Gestão e Avaliação Educacional, 4(7),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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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발표

체제 전환과 크로아티아 교육의 변화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0. 크로아티아에 있어서 ‘체제 전환’의 의미

‘체제(體制)’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할 때,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정의는 사회의 내·외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
는 말이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크로아티아에 있어서 ‘체제 전환’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커
다란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내적 특징의 변화를 의미하는 ‘양식 또는 상태의 변화’로써, ‘사회주의적 양식’ 또는 
‘사회주의적 상태’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공식적으로 선포된 단일체 
국가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The Federal People’s Republic of Yugoslavia)’1)이 견지해 온, 즉,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적 정치 양식’이 ‘민주주의적 정치 양
식’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크로아티아는 1990년 4월 치러진 자유선거에서 프란요 뚜쥬
만(Franjo Tuđman)이 이끌었던 비사회주의 성격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
(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을 통해 정권을 잡음으로써 그러한 내적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
다. 

둘째는, 외적 특징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로써, 1963년 국명이 변경되긴 했지
만 실제로는 1945년 이후 형성되었던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단일체 국가조직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1991년 6월의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과 1992년 1월 유럽연합(EU)에 의
한 독립 승인, 같은 해 5월의 국제연합(UN) 가입을 통해 해체되고, 그 단일체 국가조직의 일원이
었던 크로아티아공화국이 또 다른 새로운 조직으로써의 ‘크로아티아공화국(The Republic of 

Croatia)’로 외적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1) 1963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FRJ)’으로 국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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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기(契機)와 대상(對象)”

‘크로아티아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고
려해야 할 점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혹은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기(契機)와 대상
(對象)을 무엇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기(契機)’란 
‘변화의 결정적인 원인’을 의미하며, ‘대상(對象)’은 ‘변화의 목표나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는데, 다시 말하면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계기(契機) - 원인

‘크로아티아 교육 변화의 계기’로써 두 가지 결정적 원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펴
본 내적 특징의 변화인 ‘양식 또는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 정치 양
식’이 ‘민주주의적 정치 양식’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정치 양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크로아티아 교육 변화의 양상을 1990년 4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내적 특징의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계기로는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을 꼽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국가의 지향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전후로 하
여 크로아티아 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변화 시점 역사적 사건 정체성의 변화양상

1990년 4월 비사회주의 성격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HDZ)’ 정권 획득 사회주의 → 민주주의 (극우 민족주의)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발칸 유럽 → 유럽연합(EU)

1.2. 대상(對象) - 목적

개별 국가의 교육 정책과 교육 내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변화하기 마련인데, 

1) 사회나 경제 구조의 변화, 2) 세계화와 국제적 경쟁 심화, 3) 인구 구조의 변화, 4) 기술과 정
보의 발전과 진보, 5) 사회적 요구의 변화, 6) 정치적 변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의 원인이 그 
주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교육에 있어서 ‘변화 대상(對象)’인 ‘변화 목표 또는 목
적’은 ‘변화 계기(契機)’인 ‘변화 원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 촉발된 내·외부로부터의 변화 요구는 1990년 이후 크로아티아의 교육 
변화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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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이전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J)을 구성했던 하나의 개별 공화국으로써, 

1990년 4월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크로아티아는 1945년부터 40년 이상을 유지해 왔던 
‘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선언했으며, 그와 같은 내적 정치체제의 변화
는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는 크로아티아에 있어 역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1990년 이전의 크로아티아는 중앙집권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사
회주의 국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J)의 일부였으며, 1991년 6월 독립선언을 기
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교육’이 포함된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 크로아티아에서 일어난 주요한 교육 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크로아티아 교육 변화의 시점과 틀

2.1. 1990년 4월 이전 교육의 틀

(1)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교육 :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부였
으며, 교육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한 유고슬라비아 정부에 의해 중앙에서 통
제되었으며,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커리큘럼, 교과서, 교육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2) 이념적 지향 : 1990년 이전 크로아티아의 교육 시스템은 집단적 가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 교육에 대한 중앙집권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했다.

(3) 제한된 자율성 : 초·중등 교육 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연
방 차원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표준화된 커리
큘럼이 존재했으며, 사회주의 원칙에 따른 이념적 정렬에 중점을 두었다.

2.2. 1990년 4월 이후 교육의 틀

(1) 1991년 독립 : 크로아티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J)으로부터 독
립을 선언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고 교육 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탈중앙화 및 국가 정체성 확립 : 1990년 4월 이후, 교육 분야에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졌
다. 민주주의(극우 민족주의)를 표방한 크로아티아의 새 정부는 각급 학교와 교육 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 확립’을 두었다.

(3) 커리큘럼 변경 :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한 크로아티아는 독립적 국가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가장 중점이 두어진 부분은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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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정체성’, ‘크로아티아의 역사’, ‘크로아티아의 문화유산’이 그것이다. 따라서 1990

년 이전까지 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활
발하게 일어났다.

(4) 사교육의 도입 : 1990년대 초반 크로아티아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각급 사립학교와 사립대
학이 허용되면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3. 2013년 7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이후 교육의 틀

2013년 7월 이후 크로아티아는 28번째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통해 유럽의 주변국이 아닌 다
른 회원국과 더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로 거듭남으로써 유럽 표준에 맞춘 교육 시스템 확
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각급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 교수법의 변화, 고등교육에서의 볼
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채택 등이 포함된다. 현재 크로아티아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3년
(Bachelor)+2년(Master)+3년(Doctor)의 유럽 공통 표준 교육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
학 교육의 형식과 질을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교육을 위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정책

1991년 독립선언 이후 크로아티아 정부는 언어와 언어교육, 역사교육, 문화유산 홍보와 확산이
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
과 노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언어 표준화와 홍보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시절의 표준어였던 ‘세르보-크로
아티아어(Serbo-Croat)’로부터 ‘크로아티아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크로아티아 언어
학자들을 중심으로 언어 표준화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을 펼치고, 공공 영역에서 ‘크로아티아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교육 및 커리큘럼 개발 : 크로아티아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국가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
였으며, 크로아티아의 언어,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문화 기관, 박물관, 갤러리의 설립을 지원
하고, 크로아티아의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고 이에 기여하는 문학, 음악, 시각 예술을 포함
한 연구기관과 교육 기관을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역사 인식 교육 및 기념관 설립 : 1991년 독립선언 이후 벌어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군과의 
전쟁, 중요한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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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기념비, 기념관, 박물관 등을 새롭게 설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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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발표

유럽연합 가입 이후 불가리아 교육 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한 연구*
2)

조은나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유럽어문학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인간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조하는 수
단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을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유
럽 국가들 간의 경제/정치적 협력을 주 목표로 했던 초기 유럽 통합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
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으나 1955년 유럽대학(European University) 설립 제안, 1971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교육부장관 회담 개최, 1974년 유럽연합 교육위원회 설립, 1976년 유럽 대학 자매결
연 지원프로그램 JSP(Joint Study Program) 개시, 1980년 유럽연합 교육 웹사이트 유리디스
(EURYDICE) 구축, 1987년 유럽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라스무스(ERASMUS) 개시 등과 
같이 유럽 차원의 교육 협력을 위한 행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오정은, 2009: 69-70). 현재 2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연합은 세계 속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분야 정책 및 프
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을 신청한 시점은 가입이 승인된 2007년보다 훨씬 앞선 1995

년이다. 이와 더불어 타 동유럽 국가들보다 3년이나 늦게 승인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간격은 자유주의 개혁을 원하지 않는 일부 정치 엘리트 집단과 소련과의 관계 유지를 지
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역사를 아우르
는 불가리아의 한계점과 부정부패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하얀, 2021: 

131-136). 불가리아는 체제 보완 시스템인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도입
과 유럽연합 집행위 보고서 작성이라는 전례 없는 제약조치를 수반하며 가입 전후로 상당한 우여
곡절을 겪었으나 불가리아 국민들의 여론은 2017년에 진행된 조사에서 과반수 이상(51%)이 “유
럽연합으로의 가입이 불가리아에 득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보이는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형성되

 * 제목에 따르면 본고는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교육 정책 상의 변화와 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불가리아 교육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에 
본고에서는 유럽연합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이 불가리아에 적용된 사례와 현재 불가리아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
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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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이 불가리아에 해가 되었다.”라는 답변은 26%에 그친다.).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더불어 불가리아 국민들은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해 우
선적으로 달성 또는 보장되어야 하는 몇 가지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 중 고용과 경제 성장의 
영역이 61%로 단연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보건(38%), 이주(38%), 국제 정책과 안전(31%)

의 영역 다음으로 교육(25%)의 영역이 위치하였다. 총 1021명의 참가자 중 1/4이 유럽연합 내 교
육 분야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1).

이처럼 개별 회원국들 내 교육의 역할과 중요도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가입국 내 수준 
높은 교육의 교류 및 상호작용 증대, 일자리 보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교육 분야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선보여왔다. 크게 2007년을 전후로 양분되는 유럽연합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007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크라테스 프로그램(Socrates, 교육 위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
그램(Leonardo Da Vinci, 직업 훈련 위주),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된 두 개 프로그램의 통합 버
전인 평생교육프로그램(Lifelong Learning Programme)이 있다(김주석, 2008). 이러한 교육 분야의 
협력 과정 도중 유럽대학개혁운동인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와 유럽교육권(European 

Education Area)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2). 사실상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의 틀 밖에서 
일어난 교육개혁운동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초기 단계에서 단순한 구경꾼의 자격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볼로냐 프로세스의 핵심 행위자로 변모하였다(오정은, 

2009:82). 이처럼 유럽연합은 개별 회원국들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바람직한 선례들의 활발
한 교류를 도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협력과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도 큰 비
중을 두었다.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내 교육기관들 간의 원활한 비교 및 이해를 위한 형식적 조건을 갖춤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표의 달성을 꾀하였다: (1) 취약 계층 
아동 및 학습 장애 아동(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2) 주변화 된(marginalized) 사회 
그룹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3) 교육 및 학업 이동성 보장3).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가입국의 학생들 중 고등교육 차원의 교류에 해당되는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에 대해 들
어보지 않거나 참여를 소망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3)번
의 유럽연합 국가 내 이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또는 2014년부터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된, 

소위 말해 유럽연합 이동성 프로젝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과 직
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 기준 2,199개의 대학, 다시 말해 유럽 대학의 90% 이
상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또는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에라스

1) 10 години членство на България в ЕС: равносметка и перспективи - Алфа Рисърч (alpharesearch.bg) 
(검색 일자: 2023. 11. 22) 

2) 일관성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지향하는 유럽교육권(European Education Area)은 볼로냐 프로세스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제도를 학사, 석사, 박사로 3원화 시키고 유럽학점인정제도(ECTS) 도입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대학 간
의 교류 협력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Georgy Yordanov Ganev 외 3인,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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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세정, 2008: 125).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교류를 실현하지 못했다. 2007/2008년도 불가리아인 전체 교류 참가자 수는 2,280명으로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오정은, 2009:754)) 다른 유럽 국가로의 파견 목
표 비율을 전체 학생 수의 20%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실제 불가리아에서는 현저히 낮은 3%대의 
파견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참여율 저조 현상은 교육 과정 상의 문제가 아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체류 비용과 교육 비용에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참여율은 저조했으나 불가리아 
내에서의 에라스무스 참여도, 다시 말해 교육 이동성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증가 양상
을 보였다(Georgy Yordanov Ganev 외 3인, 2017: 54). 

본격적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불가리아인들의 프로그램 참여 수치는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 이후 2022년도에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5).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추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2기(2021년-2027년)에는 1기(2014년
-2020년)에 투입된 예산의 두 배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불가리아의 경우 이동성 프로젝트 
지원금은 주로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및 훈련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각각 15,582,264유로와 9,274,036유로가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표 1> 국가별 ERASMUS 참가 학생 수(1987/1988~2006/2007) 참고
5) Erasmus+Bulgaria-in-2022.pdf (europa.eu) (검색 일자 :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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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너머 교/강사진이나 연구원들에게
도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타 국가로부터의 연구진 
초청과 국제 학술대회의 개최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에 직결되었다. 불가리
아 학자들이 유럽 학계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발생되는 긍정적인 영향
은 아래 보이는 연구 실적의 증가로부터 확인된다. 2007년도에 유독 큰 증가폭이 발견되는 점으
로 미루어보아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과 이동성 보장이 불가리아 학자들에게 상당한 플러스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학자들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렉시트 이전) 영국, 오스트리아 
등 타 유럽연합국가의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유럽 학술공동체로의 일원으로서
의 입지를 굳혔으며 유럽 입자 물리 연구(CERN), 유럽연구재단(ESF), 유럽분자생물학기구
(EMBO)와 같은 다양한 유럽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과 더불어 현재 2023년 불가리아는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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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아 2021-2027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1-2027 “교육” 프로그램은 취학 
전 유아, 특히 취약 계층 유아의 잠재력을 자극하여 성공적인 사회화를 독려하고 추후 학업 중단
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1) 학업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유아 교육 강화, (2) 

유아 교육 기관 내 인력의 자격 보강, (3) 부모의 유아 교육 필요성 인식을 위한  공동체의 형성.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와 불가리아 자체 예산으로부터 총 
105.400.000레바(53,924,522유로)가 배정되었다6).

이러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이 배정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불가리아의 교육의 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불가리아 교육과 관련한 기사들 중 대부분
은 불가리아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불가리아 내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학생 수
의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가리아 교육과 교육 기관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 또
한 꾸준히 존재해왔다7). 불가리아 학생들은 불가리아 교육 수준에 대한 불만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 학업 이행의 어려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재, 그리고 이민이라는 치명적인 요인으
로 인해 학업 중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학생들의 등록 및 학업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 간 다양
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나 <България отново е в дъното на класацията по обр
азование в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해석 : 유럽연합 교육 순위에서 불가리아는 다시 한번 바닥
을 찍었다.)8)>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단연 높
은 학업 중단 비율을 보인다. 2019년 14%, 2020년 12.8%, 2021년 12.2%로 점차 하락하고 있기
는 하나 유럽연합의 평균인 9.7%보다는 높은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6) В деня на Народните будители, УО на Програма „Образование“ 2021-2027 обявява процедура чрез 
директно предоставяне на безвъзмездна финансова помощ - „Обща и допълнителна подкрепа за 
личностно развитие в предучилищното образование“ | eufunds (검색 일자 : 2023. 11. 25)

7) Къде е България спрямо ЕС: Зле като образование и качество на институциите (capital.bg) (검색 일자 : 
2023. 11. 25)

8) България отново е в дъното на класацията по образование в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графики) 
(gospodari.com) (검색 일자 :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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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대학졸업자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2021년 
유로스태트(Eurostat) 자료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까지의 불가리아인들 중 33.6%만이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하였다9).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60% 이상, 유럽 평균 40%와 비교해볼 
시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루마니아, 이탈리아, 헝가리만이 30% 

이하로 불가리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10). 

이처럼 불가리아는 낮은 교육 수준, 학생들의 외부 유출 현상,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 교육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과제 앞에 서있다. 유럽연합은 불가리아가 당면한 과제 해결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와 인적네트워크에 노
출시킨다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이 불가
리아 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의 이동성 보장에 대응할만
한 수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이러한 수치는 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활발한 외부 유출 현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21년에만 
3,700여명의 학생이 네덜란드로의 학업 이주를 지원하였다.

10) България е сред страните в ЕС с най-малко висшисти - Investor.bg, Едва 30% от българите имат 
висше образование (gospodari.com) (검색 일자 :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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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발표

체코 교육제도의 전통과 변화

유선비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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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교육개혁 – 현황, 과제, 전망

홍석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우크라이나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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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발표

체제 전환 이후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

이옥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들어가는 말

체제 전환 이후 지난 30년 동안 폴란드 교육제도는 구조와 조직,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가장 큰 개혁은 1999년과 2017

년에 이루어졌다. 1989년 이후로 폴란드에서는 비공립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스타빈스키
(Stanisław Stawiński)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학교 개혁 사무국(Biuro do spraw Reformy 

Szkolnej)’이 설립되었다(Śliwierski 1999).

1999년에는 국가 교육부(Ministerstwo Edukacji Narodowej)가 준비한 ‘교육제도 개혁 프로젝트
(Projekt reformy systemu edukacj)’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폴란드 교육제도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폴란드 사회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학생들의 교육 방향에 관한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Reforma Systemu 1998). 

2017년 교육제도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학교 폐지와 더불어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8학
년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1999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폴란드 교육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
고, 이에 내려진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980년대 교육제도의 특징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는 1980년 이후 폴란드에 일어난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다. 폴란드에 
내려진 계엄령(stan wojenny, 1981.12.13.~1983.07.22)1)과 경제 위기로 인해 교육 자금 조달은 거

1) 바웬사(Lech Wałęsa, 1943~ )가 이끄는 자유노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폴란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야루젤스키
(Wojciech Jaruzelski, 1923~2014) 장군은 계엄령을 선포했다(1981년 12월 13일). 이후 야루젤스키는 21명의 장교로 구
성된 ‘민족 구제 군사 협의회(WRON: Wojskowa Ruda Ocalenia Narodowego)’ 발족시키고 본인이 의장을 맡으며 이를 
폴란드 최고 집행기구로 삼았다. 1982년 12월 31일 계엄령이 정지되었으며, 1983년 7월 22일에 해제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한국중동부유럽학회 2023년 겨울 학술대회
통합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 교육에서의 통합 시도, 제도 변화

68

의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교육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서적 출판사
는 폐쇄되었다(Ćwikliński 2005: 298).

1987년 2월 25일 국민교육전문위원회(Komitet Ekspertów do spraw Edukacji Narodowej)가 설
치되어 국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건방향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국민교육 발전 현황과 방향에 관한 보고서(Edukacja narodowym 

priorytetem. Raport o stanie i kierunkach rozwoju edukacji narodowej Polskiej Rzeczypospolitej 

Ludowej, 1989)”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두고, 위기에 놓인 폴란드의 교육 상태를 드러냈다. Kupisiewicz(1996: 115–116)는 이
러한 위기의 원인이 학교 시스템의 구조, 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론적 개념의 일관성 부족, 교육 
재정 조달의 심각한 결점 및 충분한 연계 부족에 있다고 말한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교육부 장관이었던 삼소노비츠(Henryk Samsonowicz, 1930~2021)는 
사립 및 사회, 종교 학교의 창설을 장려하고 학교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폴란드
어와 역사, 사회 교과서를 개정하고 교사의 급여를 인상하였으며, 학교 조사관을 폐지하였다. 또
한 교사가 커리큘럼을 선택하고 교육학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적인 수업에 
사용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Śliwerski 1999).

1991년에는 스와빈스키(Stanisław Sławiński, 1948~ )를 수장으로 하는 학교 개혁 사무국(Biuro 

ds. Reformy Szkolnej)을 설립하고, 전문가 및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훌륭하고 현대적인 학교
(Dobra i nowoczesna szkoła)”라는 교육 개혁 프로젝트를 시행했다(Śliwerski 1999).

차기 교육부 장관인 그웬보츠키(Robert Głębocki, 1940~2005)는 전임자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국가의 교육 독점이 폐지되었고, 교사는 커리큘럼과 교과서, 교재의 작성 및 선택에 있어 완전한 
자율권을 얻었지만, 이는 나중에 폐지되었다.

교육 분석 및 예측부(Departament Analiz i Prognoz Edukacyjnych)는 “필수 일반 교육 과목을 
위한 핵심 커리큘럼 프로젝트(Podstawy programowe obowiązkowych przedmiotów 

ogólnokształcących)”를 만들어 21개 교육 분야와 교육 내용 및 학생의 역량을 자세히 설명하였
다. 모든 교육 단계에 대한 핵심 커리큘럼 및 시험에서 요구하는 표준항목도 개발되었다. 의무교
육이 18세까지 연장되었고, 교육 재정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육 단계가 
끝난 후 학교 유형을 변경하고 외부 시험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Śliwerski 1999).

이 개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3. 1999년 교육 개혁

1999년 9월 1일 시행된 폴란드 학교교육제도 개혁은 1968년부터 시행된 2단계 교육체제를 3단
계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 개혁은 예지 부젝(Jerzy Buzek, 1940~2005) 정부2)가 개발하고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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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개혁의 창안자는 당시 국가 교육부 장관인 미로스
와프 한드케(Mirosław Handke, 1946~2021)였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이 개혁을 언론에서
는 한드케 개혁(Handke refor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 이후 논의되어 왔다. 

1991년 9월 7일, 폴란드 의회(Sejm)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시대에 채택된 교육제도를 관리하는 규
정을 대체하는 학교교육법(Ustawa z dnia 7 września 1991 r. o systemie oświaty)을 통과시켰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혁을 준비하였다.

 이른바 핵심 교육과정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한다.

 8학년 이후 시험 실시 방식을 “선택적”에서 “예후적”으로 변경한다.

 대학 입학시험을 대체하는 중등학교 졸업시험 절차의 변경은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전
문 시험관이 평가한다.

 학교 교육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6년제 초등학교
- 3년제 중학교
- 3년제 고등학교.

개혁의 결과로 초등교육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었고, 다음 단계는 3년제 중학교 의무
교육이 되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3년제 일반고등학교(LO: liceum ogólnokształcące),

 3년제 특수중등학교(LP: liceum profilowane, 2002~2014년 운영),

 4년제 기술전문학교(TZ: technikum zawodowe),

 2~3년제 기초직업학교(ZSZ: zasadnicza szkoła zawodowa).

일반고등학교 및 기술전문학교 졸업생은 학교 졸업 후 즉시 졸업인증시험인 마투라(Matura)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초직업학교 졸업생은 2년제 보충일반고등학교3) 또는 3년제 보충기술중등학
교4)를 수료하면 마투라에 응시할 수 있다.

2012년 9월 1일, 2011년 8월 19일 학교교육법과 일부 법률을 개정하는 법이 발효되어 2014년 
9월 1일까지 3년제 특수중등학교와 2년제 보충일반고등학교가 폐지되었다. 2017년 9월 1일, 

2016년 12월 14일 법이 발효되었다. 이는 학교교육법 및 학교교육법 도입 규정으로 이것은 1999

년에 도입된 중학교의 점진적 폐지로 나아가는 교육제도의 새로운 개혁을 말한다. 8년제 초등학

2)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1년 10월 19일.
3) uzupełniające liceum ogólnokształcące
4) technikum uzupełniające, 현재 성인 일반고등학교(liceum ogólnokształcące dla dorosł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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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4년제 일반고등학교, 5년제 기술전문학교의 복원 및 기초직업학교를 1급 및 2급 분야별 전
문학교로 나누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교육제도 개편의 결과로 설립된 중학교가 
2019년 9월 1일, 운영 20년 만에 폐교되었다. 2019년 8월 31일은 폴란드 학교 교육에서 중학교
가 기능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

법률 개정

 1998년 7월 25일 학교교육법 개정안(Dz.U. z 1998 r. nr 117, poz. 759)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81170759)

 1999년 1월 8일 법안 – 학교 제도 개혁을 도입하는 규정(Dz.U. z 1999 r. nr 12, poz. 96)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90120096, 이후 개정됨)

 새로운 학교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기존 초등학교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법 및 마감일에 대한 1999년 2월 15일 국가 교육부 장관 규정(Dz.U. z 1999 r. nr 14, 

poz. 124)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90140124)

개혁에 대한 비판

1999년 교육 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학교 설립의 결과로 학생들 사이의 공격성 증가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
동의 출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직업교육의 소외.

1999년 개혁이 도입되었을 당시, 개혁을 비판한 사람 중 한 명은 당시 폴란드 교원 노조 회장
이었던 스와보미르 브로니아쉬(Sławomir Broniarz)였다. 그는 국가 교육부 건물을 점거하고 1999

년 교육노동자 파업과 개혁에 반대하는 23만 명의 서명을 모으기 등을 조직했으며, “가제타 스토
웨츠나(Gazeta Stołeczna)”의 지면을 통해 이는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1998년 7월 25

일, 당시 폴란드 인민당(PSL: Polskiego Stronnictwa Ludowe) 의원 전원, 민주좌파동맹(SLD: 

Sojusz Lewicy Demokratycznej) 의원 35명, 연대선거행동(AWS: Akcja Wyborcza Solidarność) 의
원 6명, 자유연합(UW: Unia Wolności)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의회에서 개혁을 도입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중학교 폐지는 2010~2013년에 존재했던 정당 ‘폴란드는 가장 중요하다
(PJN: Polska Jest Najważniejsza)’5)의 선언문에서 가정되었으며, 2013년에 SLD가 이를 공식화하

5) 이후 야로스와프 고빈(Jarosław Gowin)과 함께 폴란드 투게더(PR: Polska Razem)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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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좌파 연합(Zjednoczona Lewica)이 지지하였다.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은 
2014년 프로그램에서 1999년 교육 개혁의 효과 철회와 8년제 초등학교와 4년제 고등학교, 5년제 
기술학교의 복귀와 중학교 폐지를 요구했다. 

4. 2017년 교육 개혁

2017년 9월 1일부터 폴란드에서 쉬드오(Beata Szydło) 정부와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정부의 국가 교육부 장관 안느나 잘레프스카(Anna Zalewska)가 주도한 교육 구조 
개혁이 시행되었다.

공식 문서 “2014 법과 정의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를 4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발표가 포함되어 있다. 예지 부젝 정부와 당시 교육부 장관 한드케가 개발하고 시행
한 4가지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 도입된 1999년 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은 1968년부터 시행된 
2단계 교육제도를 3단계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설립으로 인해 학생들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잊고 새로운 자료를 배우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직업교육이 소외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PiS는 2014년 프로그램에서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자유로
운 접근 및 1999년 교육 개혁의 효과를 철회하고, 8년제 초등학교 및 4년제 고등학교, 5년제 기
술고등학교로의 복귀와 중학교 폐지를 촉구했다. 2015년 시장사회연구소(IBRiS: Instytut Badań 

Rynkowych i Społecznych)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70%가 중학교 폐지와 8년제 초등학교로의 
복귀를 원했다. 

학교 교육 구조 변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8년제 초등학교(szkoła podstawowa)

그런 다음 선택하려면:

 4년제 일반고등학교(liceum ogólnokształcące)

 5년제 기술학교 (technikum)

 3년제 1급 분야별 전문학교(szkoła branżowa II stopnia)

 2년제 2급 분야별 전문학교(szkoła branżowa II stopnia)

2017/18학년도부터는 현 중학교 1학년 및 기초직업학교(1급 분야별 전문학교로 전환) 모집이 
없었다. 2019년 8월 31일은 학교 교육에서 이들 학교가 운영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번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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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4일 제정된 학교교육법과 2016년 12월 14일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루
어졌다. 이 법안은 2017년 1월 9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1972~ )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제
정되었으며, 2017년 1월 11일 “지엔느닉 우스타브(Dziennik Ustaw)”에 게재되었다. 국가 교육부
는 http://reformaedukacji.men.gov.pl6)를 통해 교육 개혁에 관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2017 학년도에는 국가 교육부에서 발효된 대로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다
(Szczepanek 2017: 36).

 6세 의무교육 폐지
 초등학교 6학년 시험 폐지
 관료주의 철폐
 비공립 학교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강화
 고등학교 졸업인증시험 및 전문직 직업 자격 확인 시험 결과에 독립 시험 중재 위원회에 
항소

 학교를 위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시범 시행
 학교 매점에 관한 규정 개정
 통합자격제도 시행
 교육교수직을 취득한 교원에 대한 사례금 일원화
 교사를 징계하는 결정에 대한 중앙 등록부 도입

2017년 10월 27일, 폴란드 의회는 교육 과제 재원 조달 및 국가교육망 법(Ustawa o 

Ogólnopolskiej Sieci Edukacyjnej)을 통과시켰다. 교육 과제 재원 조달에 관한 법률은 무엇보다도 
폴란드의 학교 재정 조달 원칙을 규제하고 이 분야의 기존 방안을 간소화하며, 무엇보다도 유치
원 보조금, 교과서 보조금, 지방정부 예산 보조금, 교육 보조금, 사회 복지 자금 조달, 교사 근무 
시간 분야, 직업 승진 및 성과 평가, 부모 권리, 휴가 관련 범위에 새로운 방안 도입을 목표로 한
다. 국가교육망 법은 공공통신망인 국가교육망의 수립 및 재원 확보 및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 
네트워크의 운영자는 초중등학교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통
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17

년 10월 27일 전국교육망 개편 준비 사법이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10월 
27일 교육 과제 재원 조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6) https://web.archive.org/web/20201220135525/http://reformaedukacji.men.gov.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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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2016년 12월 14일 법안 – 교육법(Dz.U. z 2023 r. poz. 900)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30000900))

 2016년 12월 14일 법 - 법 도입 조항 - 교육법(Dz.U. z 2017 r. poz. 60)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 WDU20170000060)) 수정됨)

 교육 과제 재원 조달에 관한 2017년 10월 27일 법안(Dz.U. z 2023 r. poz. 1400)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30001400)

 국립 교육 네트워크에 관한 2017년 10월 27일 법안(Dz.U. z 2022 r. poz. 2454)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20002454)

 유치원 교육의 핵심교육과정 및 중등도 또는 중증 지적장애 학생을 포함한 초등학교 일반 
교육의 핵심교육과정, 1급 분야별 전문학교 일반 교육, 취업을 준비하는 특수학교의 일반 
교육 및 고등학교의 이후의 일반 교육에 대한 2017년 2월 14일 국가 교육부 장관의 규정
(Dz.U. z 2017 r. poz. 356)

(https://isap.sejm.gov.p l/isap.nsf/DocDetails.xsp?id=WDU20170000356) 

 일반고등학교 및 기술학교, 2급 분야별 전문학교의 일반 교육을 위한 핵심교육과정에 대한 
2018년 1월 30일 국가 교육부 장관 규정(Dz.U. z 2018 r. poz. 467) (https://isap.sejm. 

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80000467)

개혁에 대한 비판

교육의 변화는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존에 중학
교 3년 동안 도입된 교재가 초등학교 2년 후반에 교육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노력과 스트레
스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한 중학교의 폐지가 작은 마을 출신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개혁 도입 전후에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많았다. 교
육 개혁 초기부터 일부 의회 야당(시민 플랫폼 Platforma Obywatelska, 노보체스나 Nowoczesna, 

폴란드 인민당 Polskie Stronnictwo Ludowe)의 일부, 일부 노동조합(ZNP) 및 ‘학교 대란은 없다
(Nie dla chaosu w szkole)’ 협회는 교육 개혁에 비판적이었다. 비평가들은 또한 6세 어린이를 유
치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그들의 주장 중 하나는 유럽 24개국에서 의무교육이 
4세에서 6세 사이에 실시된다는 사실이다. 2017년 4월 24일, 쿠키즈15(Kukiz’15)7)의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파베우 쿠키즈(Paweł Kukiz, 1963~ )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에게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투표를 명령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제안은 폴란드 교원 노조에 의해서도 

7) 파베우 쿠키즈가 2015년 의회 선거 이전에 설립한 폴란드 정치 단체. 중도우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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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다. 2017년 4월 20일, 폴란드 교원 노조와 의회 야당이 추진하고 지원하는 시민 국민투
표 발의안은 교육 개혁에 대한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시민 발의안에 따라 910,500

명 이상의 서명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 7월 19일 국민투표 시행동의안이 1차 독회에 제출되
었고, 2017년 7월 20일 2차 독회에서는 법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를 중심으로 2017년 9월 17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시행동의안을 거부했다. 2017년 3월 CBOS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개혁에 찬성했지만 24%가 반대했다. 동시에 교육의 변화가 희
망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34%는 희망이 있다고 답했고, 31%는 희망과 
두려움이 모두 있다고 답했다. 또한 27%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려를 표명한 사람 중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약간 더 많았다(32% 대 30%).

교육 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과서 부족 
핵심 커리큘럼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2017/2018학년도 초 일부 학교에서 교과서 부족 현상
이 발생했다. 안느나 잘레프스카 국가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책임은 주문을 늦
게 한 학교 교장에게 있었다. 출판사 노바 에라(Nowa Era)의 대변인 아그니에쉬카 말렉
(Agnieszka Mallek)은 교과서 부족은 일부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학교가 
9월이 되어서야 교과서를 주문했다”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핵심교육과정 작성자의 이름 은폐
교육부는 새로운 핵심교육과정 기초 수립에 참여한 170명 이상 사람들의 이름을 분류했다. 

2016년 10월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실무팀의 리더가 누구인지만 공개됐다. 잘레프스카 장관
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초의 최종 형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교육부에 불리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지방행정법원은 핵심 교
육과정의 작성자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알
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교육 공간(Przestrzeń dla Edukacji)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핵심교육과정 작성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약화
2015년 12월에는 교육감의 역할이 법으로 강화되어 학교를 완전히 통제하고 교장을 임명하
며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 권한을 우회할 수 있게 하였다.

 학년 중복 
교육 개혁으로 인해 2019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2개 학급이 동시에 입학하였고, 이는 총 
70만 명의 학생에 이른다. 국가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별도의 학급에서 활동해야 했다. 

교육부는 또한 2019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경쟁한 중학교 8~3학년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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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캠페인을 준비했다. 언론에서는 고등학교 지원 가능성과 과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
다. 지원 가능한 자릿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자가 있어 좋은 고등학교의 대부분 자리 
(때로는 지원 가능한 모든 자리도) 올림피아드 우승자만이 차지했으며, 올림피아드와 대회
에서 우승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혼잡 문제를 피하기 위
해 일부 학교에서는 우선으로 복도에 일방통행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개혁 지지자들은 
고등학교에 자리가 부족한 것을 이전에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분야별 전문학교(구 직업학
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더 나은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희망했다.

 프로그램 따라잡기
당시 아동 권리 옴부즈맨인 마렉 미할락(Marek Michalak)은 우려하는 학생 부모로부터 받
은 편지를 언급하면서 초등학교 7학년의 어린이는 초등학교 2년 동안 3년 중학교 교육과정
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시간’ 폐지
주당 추가 2시간은 폐지되었으며, 폴란드 교사 연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재능 있는 학생들
은 수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반면, 약한 학생들은 보충 수업에 의존할 수 있었다.

 교사 해고
폴란드 교원 노조 회장 스와보미르 브로니아쉬(Sławomir Broniarz)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
면, 1차 변동의 결과로 65,000명의 교사가 해고되었고, 18,500명 이상의 교사가 퇴직하거나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다.

 심리학자의 부족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에 따르면 학교는 9월부터 학생들에게 심리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

 재정 부족
TVN24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홈스쿨링 자금의 40%가 삭감되었다.

 헌법 원칙 위반
법률 학술 문헌에서는 이 개혁은 폴란드 공화국 헌법 제2조에서 파생된 특정 입법 원칙 (국
가와 법률에 대한 신뢰의 원칙, 진보의 이익 보호 및 적절한 공석 입법)을 위반하여 도입되
었다고 주장한다.

개혁 효과에 대한 의견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아담 보드나르(Adam Bodnar)에 따르면, 이른바 교육 개혁은 미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대변인은 지방정부 교육기관 전
문가들의 의혹이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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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안제이 스타니스와벡(Andrzej Stanisławek)은 어떤 학교에도 배정되지 않은 학생
들은 해외에서 적합한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부정적인 의견 끝에 차관은 사임했
다.

다리우스 피온트코프스키(Dariusz Piontkowski)에 따르면, 폴란드 학교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Fakty TVN과 TVN24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개혁의 효과에 대
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 25%의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책임
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 바르샤바 시장인 라파우 트자스코브스키(Rafał Trzaskowski)는 PiS가 많은 어린이들의 꿈
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
례한 일이다.

당시 국가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느나 잘레프스카는 개혁안을 채택하는 동안 발생한 교육의 혼
란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최대 20개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라파우 트자스
코브스키의 결정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말했다. Onet.pl과의 인터뷰에서 전 교육부 장관은 개혁
이 계획되고 계산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되풀이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저녁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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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 

헝가리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학제와 유사한 학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EU통합 
이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의 상호인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제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9년 볼로냐 선언은 유럽고등교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진
전이었고, 헝가리 고등교육 학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헝가리의 학위제
도를 변화시켰고, 내용적으로도 그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제도적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학
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점 및 교육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헝가리 고등교
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헝가리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
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성과 
상호인정이 보장됨으로써, 헝가리 학생들에게 유럽연합 내의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는 헝가리 교육의 변화가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2년 기준, 헝가리 고등교육의 입학률은 7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평균인 58%를 상회
한다. 또한, 헝가리의 대학들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
어, 2023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헝가리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세게드 대학은 
501-510위권에 올랐다. 물론,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가 전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헝가리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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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수진의 질이나 교육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EU통
합 이후 헝가리 교육은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바탕
으로, 앞으로도 헝가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EU통합 이후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EU통합이 헝가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통합 이전 헝가리 학제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

중세 초기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의 산실이었던 교회나 수도원은 학문의 중심지였다. 996

년 헝가리 펀논헐머(Pannonhalma) 지역에 설립된 헝가리 최초의 수도원에는 베네딕트 수도승들
에 의해 헝가리 최초의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다.1)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은 헝가리 첫 교육기관을 
이곳에 설립하고 헝가리 인들을 교화시켰다. 13세기에는 헝가리 최초로 법률가를 양성할 목적으
로 대성당 소속의 학교가 도시 베스프렘(Veszprém)에 세워져 1276년까지 운영되기도 했다.2) 프
라하(1348년), 크라코프(1364년), 비엔나(1365년)에 대학이 설립되자, 1367년 루이스(Louis) 대왕
에 의해 헝가리 최초의 대학이 남부 도시, 페치(Pécs)에 설립되었다. 비테르베(Viterbe)에서 교황 
우르반(Urban) 5세에 의해서 발행된 설립증서에 따르면 이 대학은 신학을 제외한 모든 학부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이 대학의 조직은 볼로냐 대학을 모델로 하였고, 볼로냐 대학 법학 
교수로 알려진 갈바노(Galvano di Bologna)가 페치 대학에 다녀가기도 했다. 헝가리 오부다
(Óbuda) 대학은 1395년 교황 보니파스(Boniface) 9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헝가리 왕 마챠시
(Matthias, Corvinus) 1세는 볼로냐 대학을 모델로 포조니(Pozsony, 현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
슬라바)에 1465~67년 사이에 대학을 설립하였다. 1478년 먀챠시 왕은 당시 유니버설 김나시움
(Universal Gymnasium)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도미니크(수도)회 신학교를 설립하였지만, 이 학
교는 대학으로까지 발전하진 못했다. 1526년 헝가리가 오스만-터키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헝가
리 교육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하였다. 14-15세기에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헝가리 교육기관
들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로 변화하고,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기초교육 및 실용과학이 강조되었다. 

이후 1530년대 종교개혁 사상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면서 헝가리에서도 모국어에 의한 교육 및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기숙학교와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
하였다.

헝가리 역사에서 17세기는 오스만-터키 축출 노력의 실패, 종교적인 대립상의 첨예화, 오스만-

터키와 합스부르크 사이에서 국력의 쇠진,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신대륙 발견 이후 세계 시장 여

1) 초기에는 헝가리 출신 수도사들이 없어서 독일, 이탈리아, 보헤미아 출신의 외래 수도사들이 많이 헝가리에 들어왔으나 게저
(Géza) 군주 때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베네딕트 교단 계통의 수도원이 이슈트반 1세(I. István)에 의해 완성되어 1040년 이
후부터는 헝가리 인 출신의 수도사들이 배출되게 되었다.

2) Bakos István,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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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변화 등으로 ‘몰락의 세기’라고 칭해진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헝가리 지식인들은 민
족의식을 일깨워 헝가리 문화를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트랜실바
니아 공국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다. 트랜실바니아 공국의 군주인 베틀렌 가보르
(Bethlen Gábor)는 지주들이 자신의 영지에 속한 농노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지식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도록 했다. 농노 출
신으로서 학업을 통해 성직자가 된 사람들에게 베틀렌은 ’학문과 무기를 가지고 투쟁하자’는 구
호와 함께 귀족 신분을 갖도록 했다. 라코치(Rákocsi) 가문도 1650년에 샤로슈퍼터크(Sárospatak)

에 칼뱅교 신학교를 설립했으며, 이 신학교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교육과 함께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을 전수하며, 이어서 대학 수준의 고급 교육 기관으로 발전해 나갔다. 서유럽으로부터 전해
진 시민 정신 조류는 신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수용되어 헝가리 동부 도시들에 위치한 칼뱅교 
신학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널리 전파되어 나갔다. 예수이트 교단에 속하는 파즈마니 페테르
(Pázmány Péter)에3) 의해 1635년 철학부와 신학부 외에도 법학부까지 갖춘 대학이 너지솜버트
(Nagyszombat)에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수차례에 걸친 이전을 거친 뒤 현재의 부다페스트 대학
교(정식명칭은 Eötvös Loránd Tudományegyetem; ELTE)로 발전하여 지속되어 오고 있다. 1735

년에는 유럽 최초의 광업 교육기관이 헝가리 셀메츠 광산(현,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 
설립되었다.

헝가리 교육기관의 편제와 교육과정은 1777년과 1806년에 발표된 라치오 에두카치온스(Ratio 

Educations)에 따라 표준화 되었다. 이를 토대로 헝가리에서는 국가차원의 교육기관 시스템의 기
초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1806년부터 시행된 의무 교육 제도는 헝가리 일반 민중의 교육에 기여
하였다. 186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타협으로 이중왕국이 성립한 이후, 헝가리 정부는 독자적
인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근대적인 헝가리 교육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헝가리의 교육 제도는 
독일식 엘리트 교육 제도에 영향을 받았고, 1868년에는 의무적인 보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서 1961년 교육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법이 제정되어 공공 교육제도를 주로 교육부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기에 교육부장관인 외트뵈시 요제프
(Eötvös József)의 주도로 이루어진 법체계를 통해 초등학교 네트워크의 개혁, 중등 교육기관의 
확대, 교사 및 교수 훈련 시스템 개선, 새로운 고등 교육제도 및 대학 설립 등을 실현하였습니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통합하여 제국을 건설한 이후, 교육 부문에서도 많은 개혁과 변화가 이루
어졌습니다. 헝가리의 교육정책 목표는 문맹을 근절하고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계획이 성립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에는 많은 
수의 각 급 학교가 설립되었고, 교육의 질과 교육 환경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호르티(Horthy 

Miklós) 통치 시대에는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
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와 보완이 

3) 헝가리의 위대한 추기경 파즈마니는 성직자의 수준과 교육의 일반적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잔존하고 있었던 가장 오래 된 
헝가리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정희, 『동유럽사』 (대한교과서(주), 2005),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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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교육부분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정착은 헝가리를 학문 발전
의 중요한 동력으로 만들었고, 후대에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
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트리아농(Trianon) 조약에 의해 헝가리는 영토 및 인구의 2/3, 교육기관의 
절반을 상실한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발생이전까지 국가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교육 수
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영토 상실로 없어진 교육기관을 새로 대체하기 위
한 대학들이 세게드(Szeged, 1921), 페치(Pécs, 1923) 등지에 설립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헝가리 
교육제도는 지나친 중앙집권적 행정, 자율성의 상실, 러시아어와 마르크시즘의 의무 교육, 교회학
교시스템의 통합, 획일화 등을 경험하였다.

1961년에 제정된 교육 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 법령에 따라 공산주의 시절 모든 헝가리 교육 시
설은 국립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89~90년 체제변화로 다시금 교육제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1990년 이후 사립교육이 부활된 후 국립대학은 1995년부터 소액의 수업료를 받기 시
작하여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갔다. 1993년 헝가리의 역사적 교육 전통과 유럽교육 발전의 흐름과 
성과 등에 기초하여 공교육,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1996년 
개정된 공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 의무교육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조정
- 러시아어와 마르크시즘의 의무교육 폐
- 교회운영학교의 재설립
-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 증대 및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교관계자,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협의회 설치 운영

- 학급 수, 각 학년별 학생 수, 교사진의 규모 등과 같은 학교의 구조적 형태는 지역단위가 정
하고 정부에서는 고용 비용 부담 

헝가리는 2004년 5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럽연합의 대학 교육 개혁인 볼로냐 프로세스
(Bologna Process)에 보조를 맞추어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강의실 및 기숙사 등 교육기관 시설을 확충하며 대학 주변에 현
대적인 지식 센터를 설립하였다.

3. 통합 이후 헝가리 학제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 

헝가리는 교육을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로 인식하고, 교육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4) 이상동, 『헝가리의 교육〮학위제도 조사연구』 (2012), p.13.



제 9 발표. EU통합 전후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

83

교육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한 지식 자산 축적을 목표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헝가
리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학제 구조 및 학위제도
를 변화시켰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것으로, 헝가리뿐만 아
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헝가리 교육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볼로냐 프로세스의 원칙에 따른 EU 교육체계와의 조화 및 양립: 헝가리는 볼로냐 선언에 참
여한 이후, 3단계 학위 구조, 박사 학위 의무화, 유럽학점인정제도(ECTS) 도입 등의 개혁을 
통해 EU 교육체계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
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졌다.

∙ 교육제도의 투명성: 교육제도의 틀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EU의 학위인증 원칙규정 준수: EU의 학위인증 원칙규정에 따라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고 있다. 헝가리에서 취득한 학위는 EU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보다 쉽게 인정
되며, 학생들은 EU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하는 데 더 큰 편의성
을 누릴 수 있다. 이는 헝가리 출신 학생들에게 국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유럽의 학점제도 인정제도에 따른 고등교육과정 규정: 유럽의 학점제도 인정제도에 따라 헝
가리 고등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EU 가입은 학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촉진하였
다. 헝가리 대학들은 다양한 학위 수준과 전공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학생
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였다.

∙ 학생이동(국내외, 학과 간)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학생의 유연한 학습 경로를 지원하고, 

유럽 내에서의 학위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
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성과 상호인정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 학생들이 유럽연
합 내의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헝가리 대학들은 
유럽 내 다른 대학들과의 학생 교류 및 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Erasmus+와 같은 교환 프로그램은 헝가리 학생들에게 다른 EU 국가에
서 공부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헝가리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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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고등교육 협조 틀 내에서 교육 수준관리 정책 지지: 유럽 고등교육 협조 틀 내에서 교
육 수준 관리 정책을 지원하여 헝가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교육, 연구 및 경제와 상호작용에 따른 교육내용의 근대화: 헝가리의 대학들은 국제 연구 협
력을 증가시키고 국제 학술 커뮤니티와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등 교육
과 학술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교육, 연구 및 경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
육 내용을 근대화하고, 고등교육의 실용성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볼로냐 선언에 합류한 후, 헝가리는 고등 교육 분야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
한 변화의 일환으로 2000년에 학제제도통합을 시행하였다. 2000년 고등교육 제도에 대대적인 개
편이 이루어졌는데, 전국에 수십 개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들을 합병하여 새로운 통합대학을 만
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데브레첸 대학교(Universities of Debrecen), 페치 대학교(Pécs University), 

세게드 대학교(Szeged University)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부다페스트시
의 외트뵈시 로란 대학교(Eötvös Loránd University), 세멜바이스 의과대학(Semmelweis Medical 

University), 부다페스트 기술 경제대학교(이전의 부다페스트 기술 대학교), 코르비누스 대학교
(Corvinus University of Budapest), 부다페스트 경제 과학 및 행정 대학교(Budapes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conomics)는 독립 대학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노력은 헝가리가 2004년에 슬로
베니아와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볼로냐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 고등 
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을 도입하였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실행으로 인해 삼원화된 학위 구
조가 도입되어 헝가리 대학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많은 전공과목들이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
었다. 이전의 헝가리 고등교육은 4년제 학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3단계 학제 구조로 개편되었다. 1단계는 3년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과정, 2단계는 
2년제 석사 학위(Master's degree) 과정, 3단계는 3년제 박사 학위(Doctorate) 과정이다.

헝가리는 볼로냐 선언에 참여한 이후 급진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해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공
정성 증진, 교육과 경제의 연계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헝가리의 고등교육 개혁의 가장 큰 성
과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에서는 3단계 학위 구조 도입, 박사 학위 의무화, 

ECTS 도입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헝
가리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그 결과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 향
상은 우선적으로 3단계 학위 구조 도입으로 인해 학사 학위의 교육 내용이 강화되고,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의 교육 내용이 세분화되어 학습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박사 학위 의무화로 인해 교원들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ECTS 도입
으로 인해 교원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고, 학생의 학습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교사 양성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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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개선으로 인해 우수한 교원이 양성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고등교육 기관의 시
설 확충 및 현대화로 인해 교육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헝가리의 교육 개혁은 교육의 공정성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교육제도의 투명성 제고, 학생이동 인센티브제 강화 등의 개혁을 통해 교
육 기회의 균등성이 확대되고, 교육의 공정성이 증진되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 교육의 공정성 
증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교육제도의 투명성 제고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이동 인센티브제 강화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가 확대되었다.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 격차
가 감소하고, 교육의 공정성이 증진되었다. 또한 헝가리의 교육 개혁은 교육과 경제의 연계 강화
에도 기여하였다. 교육, 연구 및 경제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해 교육과 경제의 연계가 강화되었
다. 구체적으로, 헝가리 교육과 경제의 연계 강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교육과정 개
발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과 산업 수요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인
해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과 연구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학
생의 취업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4. 통합이 헝가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성과 

중동부유럽 국가들에서 진행 중인 교육 개혁은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서 유럽 연합의 집행 기관인 집행 위원회가 주도하는 "위에서부터의 개혁" 방향과 내용은 각 국
가의 독특한 문화와 교육 제도와 충돌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이 중에서 헝가리는 
특히 주목할 만한 예시이다. 이 국가는 공산주의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볼로냐 프로세스
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볼로
냐 프로세스의 유럽 연합 교육 개혁 및 국제 비교 교육학계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체제 전환 국가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와 같은 초국가적인 정책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주체는 대부분 정부이다. 그 결과, 볼로냐 프로세스의 본래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
고 높이는 것이었지만, 헝가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헝가리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정책을 실행하는 대학 교수 및 행정가들은 정부에서 외부적으로 부여된 정책과 압박에 대응하면
서 보여주기식 개혁에 반응한 결과, 교원들의 동기와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
한 반응은 과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공개 성명과 내부 기관 구조 및 행동 간의 불일치가 흔히 
나타났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제 전환 국가인 헝가리에서 실행
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할 때, 체제 변환 국가의 교육 개혁이 주는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볼로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일선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중앙 정부 교육 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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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기반으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는 헝가리와 같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 체제변환 국가에 전이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초래
할 수 있다. 헝가리에서는 기존 대학의 교원 중 박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교원들이 박사 학위
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급조된 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며, 일부 
대학은 교원들에게 박사 학위 취득을 촉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박사 학위의 일반적인 기대 수준
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유럽 학점 인정 제도(ECTS)의 도입도 문제를 야기했다. 헝
가리 정부는 자국의 학점 제도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ECTS와 호환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대부분
의 기관이 학사 및 석사 과정의 학점 인증을 위해 ECTS 수준별 단계를 채택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실제적인 모습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헝가리에서는 ECTS를 위한 학습량이 
교수와 학생들의 실제 지도 시간이 아닌 접촉 시간으로 계산되어 학습의 양이 합리적으로 측정되
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ECTS 학점과 학습 성과 간의 관련성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발생
했다. 이러한 상황은 원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헝가리 대학의 입학 및 교수 임용제도 등 헝가리 
교육 제도 내부의 논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문제 인식 없이 ECTS 학점 제도가 도입되어 발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 학점 인정 제도(ECTS)가 헝가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헝가리의 학제 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관점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헝가리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헝가리 고등교육의 특색 있는 다양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볼로냐 프로세스로 인해 학사 학위 과정의 교육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
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고등교육 기관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채택하여 헝가리 고등교육
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
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과 교육 기관을 지원하여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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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헝가리의 교육체계는 근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며,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거쳐 현재의 형태
로 진화하고 있다. 이 교육체계의 기원은 996년에 펀논헐머의 성 마틴 힐 수도원에서 베네딕트 
수도승들에 의해 놓였으며, 14-15세기에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변화했다. 

초기에는 학교가 기초교육과 실용과학 강조의 장으로 사용되었고, 대학은 페치, 오부다, 포조니에
에 설립되어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초의 헝가리 대학은 14세기 초에 설립되었
지만, 17세기까지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고등교육이 본
격적으로 확대되었고, 유럽과 유사한 학위 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육의 질과 다양성이 향상되었다. 

1999년의 볼로냐 선언은 헝가리의 학위 제도와 교육 내용을 개선하며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학
위 상호인정을 촉진했다. 따라서 헝가리의 학제체계는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 변경되었으며, 새
로운 구조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헝가리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적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 박사 학위의 부족한 품질, 

ECTS 학점 시스템의 형식화, 그리고 학사 학위 취업의 어려움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박사 학위 취득의 기준을 강화하고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CTS 학점을 단순한 수치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
습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학사 학위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학사 학위 취득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의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헝가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학위를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어, 세계 교육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영어
와 독일어를 공용어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국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헝가리 의
학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헝가리의 고등교육은 품질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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