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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들어가기

2. 수용미학에 대한 이해

3. 수용미학의 적용과 한계

4. 이해에 대한 이해

5. 나가기



1. 들어가기: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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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미학에 대한 이해(1)
- 문학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사회의 변화와 문학연구
1.1. 사회(미디어, 교육 등) 환경의 변화와 문학의 관계

1.2. 문학과 교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1.3. 예술로서의 문학과 학문으로서의 문예학

- 문예학은 문학 텍스트 혹은 문학과 관련된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

2. 문학연구의 변화: 대상과 방법

2.1. 문학연구 대상의 확대: 문학 텍스트 – 문화 – 매체 -?

2.2. 문학연구 방법의 다양성: 해석학 - 경험적/실증적 – 디지털 기술 활용

3. 문학연구의 흐름: 문학연구에서 관건이 되는 물음의 변화

3.1. What: 문학 자체에 대한 물음(수사학과 문학의 관계, 문학의 고유성 혹은 특수성 등)

3.2. How: 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문예학+사회학: 누가 어떤 문학을 어떻게 만나는가?)

3.3. Why: 문학의 효용성(문학이 여전히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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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미학에 대한 이해(2)
- 야우스 H. R. Jauß: 수용미학의 출발

1. 마르크스 문예학과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문학이란?
1.1. 마르크스 문예학: 저자의 특정한 문제의식을 담은 텍스트

1.2. 러시아 형식주의: 다른 텍스트와는 다른 특정한 구조를 가진 텍스트

2. 마르크스 문예학과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해석이란? 
2.1. 마르크스 문예학: 작가의 특정한 의도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

2.2. 러시아 형식주의: 특정한 구조로 구성된 텍스트의 특징 파악

3. 독자 역할의 부재에 대한 의문 제기
3.1. 독자가 고려되지 않는 문학연구와 문학사가 가능한가?

3.2. 작가의 의도, 특별한 구조 등을 갖춘 특정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독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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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미학에 대한 이해(3)
- 이저 W. Iser의 독서 과정

1. 텍스트에서 독자의 능동적 참여 행위로
1.1.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들의 존재

1.2. 텍스트와 독자의 작용: 텍스트의 “빈자리”와 “미결정성＂의 해결

2. 텍스트의 업데이트(현실화)로서의 독서
2.1. 독자의 능동적 역할: 과거 지평과 미래 지평의 만남 → 텍스트 의미의 실현

2.2. 독서 과정에서의 텍스트의 역할: 독자의 자의적 해석 위험

3. 독자의 능동적 참여와 텍스트의 역할의 사이에서
3.1. 독자의 참여를 고려하는 문학연구의 필요성

3.2. 텍스트의 잠재적/다양한 의미들의 실현 가능성 발견

3.3.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 과거 지평과 미래 지평의 만남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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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미학에 대한 이해(4)
- 다양한 층위의 물음을 중심으로

1. 독자 층위
1.1. 수용미학은 어떤 독자를 전제로 하는가? 

1.2. 독자의 활동과 내용은 어떤가?

2. 텍스트 층위
2.1. 어떤 텍스트를 독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2.2. 텍스트의 위치는? 특정한 종류 외의 독서 거리는? 

3. 독서 과정 층위
3.1.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의 유효성: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뇌과학의 연구성과는?

3.2. 행위로서의 독서에 대한 물음: 독서 실태, 환경, 목적, 선호도 등

3.3. 독서 및 문학 교육의 정당성 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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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미학의 적용과 한계(1-1)
- 독자의 텍스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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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미학의 적용과 한계(1-1)
- 독자의 텍스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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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미학의 적용과 한계(2)
- 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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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미학의 적용과 한계(3)
- 독서/텍스트 읽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1. 독서/텍스트 읽기를 둘러싼 이야기
1.1. 독서사회화 과정과 기관/단체: 사회화 과정의 일부, 가정, 유치원, 학교, 기타

1.2. 독서 방법: 책 함께 읽기, 낭독, 묵독 등

1.3. 독서의 목적: 도덕적 함양, 현실 도피, 시간 보내기, 정보 습득, 각종 시험

2. ‘문학‘ 텍스트 읽기
2.1. 문학이라고 받아들여진 텍스트와 관련된 행위: 읽기, 해석, 비평, 토론 등

2.2. 연구의 측면: 다양한 해석 가능성 모색, 해석의 축적 등

2.3. 교육의 측면: 해석에 대한 평가, ‘옳은’ 혹은 ‘적절한＇해석 찾기 등

3.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읽기
3.1. 텍스트와 관련된 행위: 어떤 독자가 어떤 텍스트를 왜, 어떻게 (안)읽는가? 

3.2. 연구의 측면: 독자의 환경, 욕구, 필요성 등

3.3. 교육의 측면: 독서 결과보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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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에 대한 이해에 앞서(1)

1. 구성주의 인식론
- 서양철학의 이분법적 사고: 주체와 객체의 구분, 분석 대상으로서의 객체

- 객체의 본질 파악을 포기한다면? 주체의 작동 방식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 인지과학, 뇌과학, 인지생물학 등의 연구 성과

2. 텍스트: 미디어제공물
- 인지 활동 촉발제로서의 코뮤니카트바지스(KB: Kommunikatbasis)

3. 독서 결과로서의 인지적 상태
- 특정한 (독서/문학)사회화를 거친 독자가 KB를 촉발제로 삼아서

- 생산한 결과로서 코뮤니카트(Kommunikate): 사회적 그리고 자의적/독창적 이해

4. 커뮤니케이션/토론
- 사회적/자의적 결과물인 코뮤니카트에 관한 인지체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 코뮤니카트에 대한 평가 방향: 옳음/그름에서 코뮤니카트 형성 과정에 대한 물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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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에 관한 이해(2)

- 대면 행위를 중심으로

13 / 16



4. ‘이해’에 관한 이해(3)
- 비대면 행위/글읽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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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기

1. 수용미학의 시대적 역할과 한계
1.1. 문학연구의 지평을 독자 층위까지 확대

1.2. 저자의 의도, 텍스트의 의미 등의 상대화 시도

1.3. 문학전문가의 고급 텍스트 읽기: 독서와 문학이 교양으로 자명하던 시대

1.4. 해석학 패러다임: 기존 해석학 기반으로 한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의 유효성

2. 디지털 시대에서 독자와 행위 중심의 문학연구와 문학교육
2.1. 출발점: 독서와 문학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행위인가? 

2.2. 문학연구: 확대된 문화/문학 개념, 취향(아비투스), 선택적 행위, 유용성 증명 등

2.3. 문학교육: 미디어 교육의 맥락, 미디어/독서/문학 사회화, 교육기관의 역할 등

2.4. 텍스트 해석에 대한 입장: 연구와 교육에서 해석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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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