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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문연구의흐름과장르개념

• 작문 연구의 패러다임

• 작문 행위와 담화공동체

• 작문에서 장르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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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교육과장르이론01 작문연구의변화와장르개념

작문 연구 패러다임

• 과정 중심 작문 연구는 인지를 중심에 두는 인지구성주의와 맥락에 초점을 두는 사회구성주의로 구분

• 인지와 맥락만으로 작문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 대두(Applebea, 1986; Martin, 1989;

Freedman & Midway, 1994).

• 과정 중심 이론이 작문 과정에 따른 절차만을 강조하여 텍스트 요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인식으로 인해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이 등장함.

결과 중심
작문 연구

Cognition

장르 중심
작문 연구

과정 중심
작문 연구

Contex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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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행위의 관점 변화

• 글을 쓴다는 것은 담화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

화적 행위(sociocultural act).

• 담화공동체는 특정한 사용역(register)을 가지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르가 있음.

• 사용역(register): 하나의 담화공동체가 사용하는 수사적

특징으로 situationally defined lexico-grammatical

features로 정의됨.

• 장르(Genre): filed, tenor, mode 등 register의 특정

구성이 특정한 문화, 맥락에 따라 굳어지는 경우, 이를

장르라고 부른다는 관점(S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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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교육과장르이론01 작문연구의변화와장르개념

전통적인 장르관에서 장르는 곧 텍스트 유형으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의 규칙성에 의해 구분됨. 그러나 현대 수

사학에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의 규칙성은 흔적에 불과하며, 이러한 규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상황에 더욱

관심을 기울임(Freedman & Midway, 1994).

1. 장르 개념의 변화

“내용, 텍스트 구조, 문체, 예상 독자 등에서 비슷한 유형을 가지며 같은 의사소통 목적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 담화공동체가 인정하는 텍스트” (Swales, 1990)

“사회적으로 공인된 언어 사용의 방법“ (Hyland, 2007)

“장르는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수사적 반응“ (Miller, 1994)

2. 장르의 정의

장르의 개념



02 장르연구의주요접근법

• 체계기능언어학(SFL)

• 특수목적영어(ESP)

• 신수사학(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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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교육과장르이론02 장르연구의주요접근법

• 장르 기반 작문 교육의 토대가 되는 장르 중심 접근법은 이론이나 실행 방법,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드니 학파(Sydney

School), 특수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 신수사학파(New Rhetoric)의 세 가지로 구분됨.

• 모든 접근법이 장르의 사회적 속성을 강조하였으나 주요 초점이나 교육적 배경에서 차이가 있음.

• SFL이 사회적 목적으로서의 장르를 강조하였다면 NR은 상황에 따른 행위로서의 장르, ESP는 전문적 능력으로서의

장르를 강조함.

구분 주요 초점 학문적 근원 교육학적 배경 교육 맥락 예시 장르

체계기능언어학
(SFL)

담화 구조 및 자질 체계언어학
비고츠키(ZPD),
교수-학습 순환

모국어 학교, 
성인 이민자

서사, 보고, 
자기표현

신수사학
(NR)

사회적 목적, 
맥락

후기 구조주의
발견적 교수법,
일반적 구성

모국어
대학 작문

정치업무지침서, 
특허, 

의학 보고서

특수목적영어
(ESP)

담화 구조 및 자질
체계기능언어학,

의사소통적 언어교
수, 화용론

의식 고양,
요구 분석

작업적, 학문적 훈련
기사, 메모, 
광고, 편지

Hylan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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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al Ha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에 기반을 둠. Haliday, Martin, Christie는 모두 시드니대학 언어학과 소속임. 시드

니 초, 중등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장르 특질을 연구함. 장르는 삶을 영위하게 위해 필요한 학습 도구이면서 문화

적 자산이라는 관점을 취함.

▪ 장르는 특정 맥락에서 화자 또는 필자가 선택하는 언어 체계의 기능(Paltridge, 2001).

▪ 장르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언어 형태를 통해 나타남.

▪ 문법은 맥락에 따른 의미 실현의 도구임.

▪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언어적 형식에 대한 학습이 작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가정

▪ 장르는 전형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장르에 따른 언어 형태, 문법에 관심을 둠. 장르에 대한 구체적 윤곽, 개요를 명시적으로 가르

침. 글의 구조가 같은 것끼리 장르를 분류함. (논의, 절차, 서술 등)

▪ Haliday의 register 이론: 장, 주체, 방식과 같은 맥락을 통해 언어 사용

▪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중요하게 고려함. 학습자에게 필요한 장르를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

- 학습자들은 장르를 재생산함으로써 장르를 습득함.

▪ Vygotsky의 교육 이론을 토대로 장르의 특징과 구조적 단계를 분석하여 교육 내용을 삼고 학습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업

절차를 마련하여 가르침.

체계기능언어학(S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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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는 문화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역(register)은 상황 맥

락에 의해 결정됨.

• 텍스트의 언어는 상황 맥락과 문화 맥락의 상호 작용 유형에 의

해 결정됨.

• 문화 맥락은 상황 맥락에 비해 더 큰 환경으로 장르의 목적과 유

형을 결정함. 담화공동체 구성원의 목적, 신념, 태도 등이 반영

• 상황 맥락은 텍스트가 실제 기능하고 있는 임의적 환경으로 담화

내용의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변인에는 내용(field), 주체(tenor), 방식

(mode)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황 맥락을 해석할 수 있음.

• 상황 맥락과 텍스트는 변증법적 관계를 갖음.

문화 맥락
(Context of culture)

상황 맥락
(Context of situation)

Register
내용(Field)-주체(Tenor)-방식(Mode)

텍스트로서의
언어

장르
(Genre)

Martin(1987)

체계기능언어학(S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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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서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어 북미수사학파라고도 불리며 수사학, 모국어 작문에 관심을 두므로 언어학이나 외국어 습

득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Johns, 2003). 시드니학파가 텍스트의 명시적 특징을 좀 더 강조한다면, 북미수사학파

는 맥락과 텍스트의 복잡한 관계(역동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보다 관심을 둠.

▪ 장르의 사회적 구성에 초점을 두며, 이때 작문 목적, 텍스트 형식 등과 함께 장르 인식(관점)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됨.

▪ Miller는 Bitzer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반복적인 상황에 근거한 전형화된 수사학적 행위”로 장르를 정의함으로써, 장르에서 중요한 것

은 담화 내용, 형식이 아니라, 장르를 통해 성취해야할 사회적 행위에 있음을 주장

▪ 장르가 생산되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따라 장르가 발달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며, 장르의 역동성을 강조함.

▪ 거시 분류에 의한 장르 유형보다는 미시 분류에 의한 장르 유형(추천서, 과학보고서, 강의 노트, 취임사 등)을 더욱 중시함. 서술, 묘사, 논

증, 설명과 같은 거시 분류보다는 다양한 상황 맥락을 기반으로 한 미시 분류 중심의 작문 교육을 할 경우 텍스트 생성에 미치는 사회문화

적 요인들을 교실에 끌어들일 수 있음. 

▪ 장르가 사용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맥락 속에서의 협상(negotiation)에 주목함. 즉, 신수사학은 장르를 텍스트 유형이라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 맥락 속에서 필자와 독자의 협상이라고 보기에 교육적 적용에 있어 구체적 실체를 제공하기 어려움.

신수사학(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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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는 그 사회 안에서 일정한 힘을 갖고 있으며, 해당 장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함. 특정 집단은 그 힘을 지키

기 위해 장르를 복잡하게 만듬(Hyland, 2004)

▪ 텍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장르 간 협상을 도모하고 장르 전략을 적용하는 능력을 업테이크(uptake) 개념으로 설명

▪ 장르가 속해있는 의식이 연달아 수행되는 절차로써 장르를 정의하고자 하며, 장르 사이의 구조적이고 일반화된 관계가 어떻

게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 양식을 조정하는가 등을 연구함. 

신수사학(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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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이론은 1960년대 이후 특정 직업이나 학문 분야에 관련된 영어 사용

과 학습에 초점을 맞춤. 학문적, 직업적 맥락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글을 쓰게 하는 도구

로서 장르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 ESP와 시드니 학파는 교육을 위한 실용적 노선을 택하고 상황 맥락과 학습자 요구에 기반한 장르 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함. 

그러나 시드니 학파는 어떤 텍스트 유형에도 적용되는 문화 보편적이며 기본적 장르(elemental genre)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는 반면

ESP는 담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개별 텍스트 하나 하나를 주목함(johns, 2003).

▪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한편,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해에 기반하므로 절충적.

▪ ESP 연구의 주된 대상은 성인임. 이는 시드니 학파가 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대조적임. 즉 ESP에서 정의하는 장르는 목

적이 분명한 사회적 활동으로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성인이 교육 대상이 됨.

▪ 텍스트의 요구 분석, 상황 분석, 담화 분석을 기본 원리로 삼음(Johns & Dudley-Evans, 1991).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

징들을 담화 공동체의 수사학적 의도와 가치에 연관시키는 과정을 교육”해야 한다고 봄.

특수목적영어(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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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에서는 텍스트가 사용되는 문맥 및 장르에 대한 분

석이 주요한 관심사임. 

▪ Swales(1990, 2004)의 이동 마디(move) 연구가 대표

적이며, 단순히 장르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장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ESP와 시드니학파의 접근법은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실

용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상황 맥락과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장르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음. 

특수목적영어(ESP)

연구 논문 서문의 이동 마디
Swales & Feak (2012)



03 장르중심작문교육의실행

• 장르 지식

• 장르 중심 작문 교수법의 특징

• 장르 중심 작문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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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기반 작문 교육에서 담화공동체가 기대하고 용인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장르 지식(genre knowledge)을 갖추

어야 함을 강조

• 장르 지식은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만 쌓이며, 단순한 문법적 지식만이 아니라 실세계의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방법

을 아는 능력을 의미함(Hyland, 2004).

• 장르 지식은 다양한 하위 요인을 갖춘 복잡하고 다차원적 지식임.

Hyland(2004)

장르 지식의 구성 요소

Hyland, 2004 Johns et al.,2006

① 장르가 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목적에 관한 지식

② 텍스트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형식에 관

한 지식

③ 내용과 사용역(register)에 관한 지식

④ 장르가 규칙적으로 발견되는 맥락에 관한 지식

① 수사학적 지식

② 주제-내용 지식

③ 형식적 지식

④ 절차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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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에 대한 명시적 전달을 통해 쓰기 기술을 쉽게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음.

• 장르에 사용되는 언어와 상황 맥락, 배경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교육적 틀을 제공

•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함.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것

과 과 배우고 싶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

결정

• 학습자의 역량 강화. 텍스트에 제시된 패턴과 변이

가능성을 제고하여 학습자가 그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함.

Hyland(2004)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의의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문제점

• 경험이 없는 교사에 의해 지도될 때,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된 장르 기능을 고려하기보다 장르의

특질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직된 장르

관을 그대로 전달

• 특정 장르를 강조하여 그것을 생산하도록 하는 결

과 중심의 교수법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음.

• 창의력은 사라지고 관습(convention)만 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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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중심 쓰기 교수법의 특징

• 장르 중심 작문은 특정 영역의 지식 구축에서 읽기, 장르 학

습, 지도된 쓰기, 독자적 장르 생산으로 나아가는 교수 학습

사이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장르 중심 쓰기는 협동, 동료 간 상호작용, 비계

또는 교사 학습 지원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강력한 사회구성

적 교수법에 의해 진행됨.

• 텍스트 모델링이나 장르의 명시적 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동료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 학생의 장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가장 큰 특징은 몇 단계의 지적 발판 혹은 비계를 설정하여

장르 이해와 생산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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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z(1998) 교수 학습 순환 모형

• 맥락 설정: 학습할 장르의 실제 사회적 맥락을 소개, 모델 글의 사용역을 통해 상

황 맥락 분석

• 텍스트 분석 및 모델링: 글의 구조적, 형식적 특질을 찾고 예시문과 다른 장르의

글을 비교

• 함께 텍스트 구조화하기: 교사나 동료 학습자의 도움을 받아 글을 구성

• 학습자 개별 글쓰기: 앞선 과정을 통해 잠재적 수행 단계에 들어선 학습자가 스스

로 도움 없이 글을 쓰는 단계

• 관련 텍스트 연결시키기: 목표 장르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 맥락을 공유하는 다른

글들을 살펴보면서 학습 과정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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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and(2003) 장르 중심 교수 학습 모형

• 모범글 읽기: 장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모범문을 함께 읽으며 텍스트 구조, 언

어, 맥락에 대해 의논하고 분석

• 함께 글 구성하기: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텍스트를 구성

• 개별적 글 구성하기: 학습자 스스로 글을 쓰면서 장르 구성(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04 장르인식의교육방안

• 장르 인식의 개념과 접근법

• 장르 인식 기반 작문 교수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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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르 중심 교육의 문제점

탈맥락화의 위험

▪ 교육적 상황에 적용할 맥락의 수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모든 교육과정 속의 장르는 탈맥락화의 위험을 내포함.

▪ 전형적인 수사적 상황보다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장르를 가르칠 수 있는가?

글쓰기 교육의 전이 가능성

▪ 글쓰기 수업에서 습득한 기술, 관습, 전략, 지식은 학생들이 훗날 협상해야 할 다양한 학문과 업무 현장의 맥락에 성공적

으로 전이(transfer)될 수 있는가?

장르 그 자체보다는 장르를 만드는 과정, 또는 장르의 변화 과정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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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상황을 이해하고 장르의 수사적 선택이 해당 상황과 장르 참여자에게 효과적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

됨. 이를 장르 인식(Genre Awareness)라고 부름.

▪ 장르에 대한 메타적 이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장르 지식을 구조화하는 개념, 또는 장르 지식의 한 유형

으로 간주됨.

▪ 장르 인식은 ‘텍스트의 형식과 맥락’ 사이의 복잡한 연결을 인식, 이해하는 것(Devitt, 2004:198).

▪ 특정 장르의 글쓰기 학습과 더불어, 해당 장르가 어떻게 수사학적 목적을 충족하는지 이해하고,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들

이 어떻게 그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Clark & Hernandez, 2011).

▪ 이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를 ‘계획적 행동’으로 이끔.

▪ 이러한 장르 인식은 명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습득’되는 것임.

장르 인식(Genre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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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적 장르 이론

▪ 신수사학에서 전개한 장르 이론은 장르 자체가 해당 사용 맥락에서 인지적 도제의 방식으로 습득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실 환경에 적합

하지 못함.

▪ 이들은 학생들의 장르 인식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쓰기 교수에 접근함.

▪ 장르 인식 기반 쓰기 교육의 목적은 모든 텍스트들이 망라된 견고한 분석틀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동안 필자

의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Bazerman, 1997).

문턱 개념(threshold concept)

▪ 장르 인식은 일종의 문턱 개념임(Clark & Hernandez, 2011). 이는 어떤 분야에 진입할 때 해당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관문이

되는 개념인데 장르 인식은 장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다양한 맥락으로의 전이를 가능케 함.

▪ 이는 유사 장르 맥락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전이’를 가능케 함(Beaufort, 2007:151)

장르 인식(Genre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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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탈맥락적인) 텍스트의 구조

와 언어를 익혀 가상의 담화 공동체가

의 기대와 가치에 부응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

다양한 텍스트의 분석틀을 만들고 이

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를

학습

장르의 수사학적, 언어적 인식의 제공,

상이한 담화공동체의 일반적인 혹은

특정한 기대의 맥락을 탐지하여 글쓰

기에 적용.

어떤 장르의 글쓰기를 만나더라도 필

자가 스스로 텍스트가 갖는 장르성을

고려하여 장르를 인식하는 것

규범적 접근 인식적 접근

04  장르인식의교육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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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전제: 특정한 장르를 완전히 익히도록 하기보다는 전이 가능한 장르 학습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텍스트와 맥락의 상호작용

▪ 쓰기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므로 장르적 특징 역시 각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미가 있음.

▪ 장르 인식이란 좋은 글에 대한 일관된 교육적 가정을 깨뜨리고 쓰기 맥락에 따라 하나의 장르로부터 다른 장르로 잘 적

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Dean, 2008).

▪ 쓰기를 상황에 적응시켜 나가는 방법을 교수하는 것. 

▪ 모든 글이 텍스트와 맥락의 상호작용임을 인지. 개별적 장르 특성이 구체적 상황 맥락과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에 대해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취해야 함. 

장르 인식 기반 작문 교육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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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분석을 위한 발견 학습

▪ 장르에 대한 분석에 집중함. 텍스트의 어휘나 문법과 같은 특징의 분석보다는 주로 장르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토론을

통해 쓰기에 접근함.

▪ 장르 특징과 맥락의 상호작용, 담화 공동체의 가치와 기대 등을 논의하고 분석

▪ 다양한 예시문을 통해 장르적 특징을 발견해나가는 교수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Detvitt et al, 2004). 

장르 인식 기반 작문 교육의 방안

장르의 다양한
예시문 수집

장르가 사용되
는 맥락 분석

다양한 예시문
에 드러나는
장르 특징 경
향 파악

장르적 특징의
경향과 맥락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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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에 대한 비판적 인식

▪ 수사학적 장르 이론은 궁극적으로 장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함. (Reiff & Bawarshi, 2010).

▪ 장르 인식 역시 장르 활용의 전략을 넘어 장르가 특정한 공동체와 문화의 신념 및 가치, 이데올로기를 수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이를 필요가 있음.

▪ 이는 “특정한 장르가 어떠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어떤 의사소통은 배제하는가?”, “누가 이 장르를 사용할 수 있고 누가

사용할 수 없는가? ”, “특정한 장르가 가정하는 사항(수사적 상황, 주체의 위치, 환기된 독자)들에 내재된 사회적 함축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임.

▪ 이와 같은 교수법은 자연스럽게 장르에 대한 메타 인식으로 발전하며 동시에 창의적인 대안 장르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장르 인식 기반 작문 교육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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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발견

▪ 쓰기 맥락과 장르 특징

의 관계 파악

▪ 독자의 기대와 장르 특

성의 관계 파악

▪ 장르 경계의 이해

▪ 새로운 장르의 맥락과

특성 탐구

▪ 익숙한 장르의 활용 방

식 분석 및 비평문 작성

▪ 비판적 장르 분석

▪ 선택한 장르로 글쓰기

(교수적 비계를 통한 단

계적 쓰기 모형)

▪ 해당 장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안내문 작성

장르 개념 이해 장르 활용 방식 이해 장르 글쓰기

Dean(2008), 권태현(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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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이론은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간과한 쓰기의 다른 측면을 고찰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줌. 지난 수십년 간 장르 연구는 장르를 글의

종류를 분류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텍스트나 의미, 사회적 행위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함. 

▪ 특히 장르의 형식적 특징에 집중하는 대신, 장르의 형식적 특징이 어떻게 장르의 사회적 목적과 관련되는지, 또한 장르가 사회적 목적과의 관

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그것이 인지되는 방식과 관련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쓰기 기초 기능을 학습하는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제시하는 단계적 장르 교수법에 따라 거시 장르에 대한 사용역과 텍스

트 특질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탈맥락화’의 위험을 안고 있음. 전형적 장르 특성에 대한 답습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함. 기본적인 장르 개념이 형성된 후에는 실행의 관점에서 장르에 접근하는 장르 인식에 대한 교육이 실행될 필요가 있음. 

▪ 장르 인식(Genre Awareness)은 장르를 만드는 과정 또는 변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장르의 수사적 선택이 쓰기 상황과 참여자에게 효과적

인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하며, 글쓰기에 대한 메타인지와 전이 가능성에 초점을 둠.

▪ 이는 장르에 대한 메타인지적 이해(Clark, 2011)를 의미하며 장르가 사용되는 활동 체계 및 장르 특성을 분석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가리킴. 

▪ 거시 장르보다는 미시 장르를 활용하여 장르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힘의 관계를 교실 수업에 끌어들이는 장르 교수법이 필요함. 주로 북미

수사학파에서 말하는 인지적 도제 기반의 교수법을 활용하며, 장르 분석을 위한 발견학습, 장르에 대한 비판적 인식 심화에 초점이 있음. 

▪ 장르 인식 기반의 작문 교육은 쓰기 맥락과 장르 특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정 장르를 둘러싼 의사소통의 특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습득

함으로써 쓰기 능력의 전이와 창의적인 장르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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