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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the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western 

medieval and modern history. However, recent world history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do not treat the Reformation as an important event in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 and ‘direction of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 of world history textbooks devaluing or misrepresenting the 

Reformation. To this end, the content and curricular changes of the Reformation in the 

textbooks will be reviewed. Then, the description of the Reformation will be analyzed 

followed by alternative suggestions. The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is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medieval and modern ages in 

Europe. Objective description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s needed for the Reformation, 

aside from the influence of Christian studies. In summary, academic advice from scholars 

or experts of Reformation is needed on the presentation of the Reformation in the history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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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reformation)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중요한 이

유는 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교육과정안에 따라 집필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부 개정안의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2023년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는 교육부 2015 개정안에 근거하여 집필한 것이다. 2015 개

정 교육 과정에 근거한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종교개혁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마저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는 서술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다.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2022년 고시한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는 종교개혁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2024

년부터 적용될 세계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역사 서술

과 내용 체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이 아니라 유럽의 중

세와 근대의 이행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다.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배우지 않고 유럽

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세계사 역사 교과서를 통해 나타난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먼저 교육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세계사 과목에 종교개혁을 단원

으로 구성한 내용을 살피고, 2015 개정안의 교육과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사의 서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사 교과서 분석을 함에 있어 먼저 4종 출판사

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본문에서 서술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한다.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념적인 것에 대한 것

이다. 그러나 기독교 학문과 한국의 역사 교육 현장을 고려하면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의

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루터와 칼빈의 개혁을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

은 이슬람과 같은 주제가 교육부 교육 개정에 비중있는 교육 체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를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종교적 편향성의 문제이다. 역사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

육부가 교육 과정을 집필할 때 해당 교과서의 교과목에 부합한 교육 내용을 누락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새로운 2022 개정 교육부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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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이 되어, 향후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의 편찬과 역사서술이 객관적이고 편

향적이 않게 서술될 필요가 있다. 

II. 교육과정 변천사와 세계사 교육과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해 쓰여지는데, 교과서의 역사서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교과서 집필과 출판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안에 근거하므로,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교과서 분석에 필요한 일이다.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 분석

을 위해서는 지난 한국의 교육과정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 변

천사를 보면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국가 중심의 공교육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1910년 한일 합방조약으로 일제가 한국의 교육에 관여한 제1차-4차 조선교육령의 시기(1911-

1943년)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이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자 한국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임시로 교수요목(1945-1954년)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된 이후 1954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포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1차 교육과정(1954-1963년)

이다. 2차 교육과정(1963-1973년)은 교육에 경험을 강조하고, 제3차 교육과정(1973-1981년)은 학

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4차 교육과정(1981-1987년)과 5차 교육과정(1987-1992년)에 통

합교과가 시작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년)중에 특이한 것은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된 사실이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열린 교육이 실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년)과 2009 개정 교육과정(2009-2016년)에 역사 교과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2017년-현재)에 미래사회 핵심역량 도입과 창의·융합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최근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이 2024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예고한 바가 있다(교육부, 

2022b: ‘사회과교육과정’; 최상훈, 2005: 207-211). 

역사교과(국사, 세계사) 과목에 대한 시수를 보면 1차 교육과정에 사회과 교과로 국사(105시간)와 

세계사(105시간)를 할당했다. 2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에 국사를 주당 6시수를 배정하고, 세

계사는 주당 4-6시수를 배정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주당 4시수, 세계사에 주당 8시수를 

배정하고, 여기에 한국 근현대사(8시수) 과목을 추가하였다. 2005년부터 역사 과목 강화안이 2007 

개정에 반영되어 한국 근현대사 내용이 추가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안은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영향을 준 것이다.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사(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구분하고 주당 6시수를 배정하였다. 역사 과목의 필수와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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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것에 특이한 것은 한국사 강화안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를 필수로 한국 근현대사를 

심화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2007 개정에도 공통 필수로 역사로 하고, 한국문화사는 선택으로 하였

다. 그러나 2009 개정에는 다시 한국사를 선택으로 전환하다가, 2011 개정에서 다시 한국사를 필수

로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삭제되었다. 한국사의 심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사 역사 교육의 

소외를 가져왔다. 최근 교육과에서 한국사 과목을 정부의 정책과 교육 개정안에 따라 필수에서 선

택으로 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계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공통과목 한국사와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방지원, 2017: 76).

1945년 미군정 교육 과정안 이후 1차 교육과정에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이 초기 1945년 

초기에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 중단원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1954년부터 교육과정에 대단

원과 중단원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아예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근대의식의 성

장’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육 과정안에서 종교개

혁이라는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교과서 집필자들이 종교개혁을 교과서에

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54년부터 2015 개정안까지의 내용 체계에서 종교개혁

을 다루는 것은 소단원에서 일부 미미하지만 나타나는데, 즉 소단원의 주제로 6차 교육과정에 ‘르

네상스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신항로의 개척과 상업혁명‘, 7차 교육과정에 “근대의식의 바탕이 되

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의 개척이 각기 근대 의식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

는지를 분석한다”라고 학습주제에 설명할 뿐이다. 여전히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 종교개혁은 소

단원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방지원, 2017: 77-83). 1차-7차 교육과정 중에 ‘르네상스와 종

교개혁’을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한 것을 살펴보면 아주 미미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7차 교육과

정의 교학사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 목차 VI.  ‘유럽 근대 사회의 성장과 확대’, 제1장에 ‘근대의식

의 각성’ 제하에 ‘근대문화의 부흥’, ‘새로운 종교의 탄생’, ‘종교전쟁’을 서술하였다. 금성출판사 세

계사 교과서를 보면, 목차 VI. ‘유럽 근대의식의 성장과 확대’, 제1장에 ‘근대의식의 각성’ 제하의 3가

지 주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 개척과 유럽 세계의 확대’를 다른 이전의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하면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7차 교육과정이 세계의 역사를 서구 중심의 역사 강조

를 지양하고 시대별로 문화권 방법을 검토하는 시도가 있었기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비교적 중

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이후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 보면 르네상스는 교육과

정 편성에 소단원 학습주제로 언급되지만, 종교개혁은 역사교과서의 집필진들에게는 분략 축소 혹

은 아예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정선영, 2001: 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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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과서 분석

1. 2015 개정 세계사 교육과정의 성격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신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은 사회과 교육과

정에 4가지 항목 즉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

되어있다. 2015 개정의 성격을 보면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과가 갖는 고유

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교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그리고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본문은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된 

상호 의존성은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여러 국가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시켜 개인

의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이 같은 세계화의 역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및 사건이나 문제를 집단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분

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세계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증대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 온 

여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는 앞으로 지구촌에서 살아 나가야 할 학습자에게 세계 시민으

로서의 소양을 길러 주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교육부, 2015: 206-207 ; 방지원 2020: 5). 

이 세계화 강조는 오늘날 역사 서술의 경향이라고 본다. 기존의 역사 서술이 서유럽 중심의 역사

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강자 중심의 역사에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배우

고 가르쳐야 한다는 흐름이 반영되어 지구사의 역사 서술이 최근 역사 서술의 방향이기도 하다(강

성호, 2018: 369-370 ; 조황호 외, 2018: 238-239 ; 강철구, 2007: 329-330 ; 임상우, 2008: 32, 44 ; 

이옥순 외, 2007: 9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5: 1-2권). 역사교과 편찬 과정에서 세계화의 강조는 역

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요구하고 현실 역사에 내재한 종교와 문화의 갈등을 없애는 소통

을 지향한다. 이러한 명분하에 이슬람과 같은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역사 서술에 상세

하게 설명하고 이슬람의 교리와 이슬람의 영향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서술의 왜곡과 편향성을 보이

기도 했다(교육부, 2015: 207 ; 이희수, 2001: 81-102 ; 최영길, 1987: 1-13 ; 소윤정, 2022: 251-288 ; 

김성옥, 2021:123-164).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사지식과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려면 교과서 서술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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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 집필 기준인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이다. 교육

과정의 내용 중 핵심은 내용 체계에 대한 것이다. 2015 개정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208).

Table 1. 2015 Revised Curriculum Content System by Ministry of Education

대주제 소주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

○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아시아·인도 지역의 역사
○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형성

○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문화의 출현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 고대 지중해 세계

○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유럽 세계의 변화

○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현대 세계의 변화
○ 냉전과 탈냉전

○ 21세기의 세계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하는데, ‘영역’은 교

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에 해당하고, ‘핵심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한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말하고, ‘내용요소’는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종교개혁’

에 대한 언급은 단 2회에 불과하다. 첫 번째 언급은 대주제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하에 소주제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의 학습요소에 ‘종교개혁’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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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2015 Revised Curriculum Element of Learning by Ministry of Education

소주제 학습 요소

고대 지중해 세계
아테네의 민주 정치,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문

화, 로마 공화정, 포에니 전쟁, 로마 제정,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게르만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 봉건제, 교황과 황제의 대립, 비잔티움 제국, 십자군 

전쟁, 도시 발달, 상업의 부활, 르네상스, 종교개혁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항로의 개척, 유럽 교역망의 확장, 절대 왕정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과학 혁명, 계몽사상,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국민 국가, 자유주의, 민족

주의, 산업 혁명, 사회주의

상기 ‘학습 요소’ 도표를 보면 ‘종교개혁’이 언급되는데 이후 ‘성취기준 해설’에서 학생들이 배워

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후 ‘교수 학습 방법’에서, 부연설명을 하고 교수·학습을 위해 학

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안 편찬 내용을 

분석하면 ‘학습요소’에 ‘종교개혁’을 언급한 후, ‘성취기준 해설’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종교개혁’ 

서술을 전혀 다루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 단지 ‘평가 방법 및 유의사상’ 항목에서 “종교개혁이나 신

항로의 개척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여러 모습을 조사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

이다. 이것은 역사 교육의 기본에서 벗어난 역사 서술의 문제이다. 역사 교과목을 통해 교사와 학생

들은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사고력과 을 길어야 한다(권태경, 2020: 1618 ; 허은철, 2018: 

354). 그런데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보여준 역사 서술은 심각하다. 이는 종교개혁 사건에 대한 무지

이거나 왜곡된 서술의 형태이다. 종교개혁은 중세와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 종

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16세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이렇게 교과서 편찬 지침에서 종교개혁 사건을 누락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권태경, 2011: 272). 

오히려 2015 개정 중학교 역사를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 역사의 전개’을 설명하면서 “이후 봉건제

에 기반을 둔 중세 유럽의 특징을 다루고 중세 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난 유럽 사회의 

변화,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을 거치며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민족 국가 체제가 발전하고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라고 서술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봉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초래된 사회 변화를 파악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건으로 종교개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비교 검토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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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교과 영역과 학습요소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학교 사회과 서술과 고등

학교 세계사를 비교만 해도 얼마나 세계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지침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9역06-02] 유럽 중세 봉건 사회의 특징을 지배 세력 간의 주종 관계와 장원제를 통해 살펴본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끼친 영향을 통해 유럽 중세 사회의 해체 양상을 이해한다. 르네상스와 종

교개혁이 유럽인의 심성 및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중세에서 근대로 이

행하는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212-213). 

2.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사 서술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2015개정 4종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과 관련한 역사서술

의 단편적 언급, 그리고 종교개혁 용어에 무지한 집필진,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몰

이해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종교개혁 설명이 목차 내용 체계에 누

락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종교개혁을 대주제(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와 소주제(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에서 다루지만 종교개혁을 언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유

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소주제에 학습요소로 ‘종교개혁’ 단어만 언급할 뿐이다. 종교개혁은 서양 

중세와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인데, 내용 체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종교 개혁이 언급이 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교수 학습 

방법에 종교개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종교개혁이나 신항로

의 개척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여러 모습을 조사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할 정

도이다. 이러한 서술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에 따르지 않는 서술이다.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

요’ 주제에 ‘종교개혁’을 학습요소로 언급하지만, 유럽 세계가 형성되는데 종교개혁이 어떠한 배경

과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중세말 교황권의 쇠퇴와 근대 르네상스의 시대

적 배경에서 고전과 성경 원어 연구를 강조한 인문주의 시대이다. 즉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중

세와 근대의 요소가 공존한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유럽의 중세말 이후 근대

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유럽 세계의 역사와 특징

과 변화를 이해하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주제를 학

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요소와 교수 학습과 평가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 못하여 학생들이 유럽 



1312023. 3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 체계와 편찬 기준은 결국 

4종 교과서의 비체계적인 구성과 서술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세계사의 6개의 주제 중에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하나의 학습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

를 기반으로 하여 4종의 세계사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4종의 세계사 교과서가 종교개혁을 서술함

에 있어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고,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사별로 종교개혁 서술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세계사 교과서 (비상교육)

비상 교과서를 보면 제4장 ‘유럽 아메리카의 지역의 역사’ 제2절 ‘유럽세계의 변화’에 ‘유럽세계

가 변화하다’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Table 3.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Visang Education)

종교개혁사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종교개혁의 전개.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

판이 커지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

매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제후의 지지를 받으

며 투쟁한 루터파 교회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

다(1555).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에 성공하였

다. 그는 근면하고 검소한 직 업 생활을 강조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라고 주장하여 상공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였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종교개혁으로 교황의 지배

를 받지 않는 새로운 종교(신교)가 생겨나면서 로마 가톨릭과 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이 중 30년 전쟁은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오

랜 싸음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1648)이 맺어져 제후가 가톨릭, 루터파, 칼

뱅파 등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크리스트교 세계

를 구교와 신교로 나누었고, 시민 계급과 신교도의 성장을 촉진하여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다.

이병인 외, 

2020: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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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대안

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본문을 보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을 소개하면

서 종교개혁의 배경을 설명하고, 칼빈과 영국의 종교개혁을 단지 3개의 짧

은 문장으로 약술하고 있다. 이어서 신구교 갈등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

렌조약을 언급하고 있다.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은 이것이 전부이다. 종교개

혁의 배경과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세계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

지를 목차 주제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교과서의 종교개혁사 서

술을 보면, 세계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유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

는 학습 내용이 없다. 이런 서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삽화로 구텐베르

그 성경과 루터파와 칼빈파의 지도를 삽입하는 것은 좋은 구성인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사고력 키우기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가리켜 근대를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은 역사적 사고

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질문이다(권태경, 2019: 1686).

대안 제시: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이 단순히 교황에 대한 루터의 종교적인 

비판의 항의문이 아니라, 당시 중세 유럽의 절대 권위를 가진 교황권에 대

한 비판이 유럽 사회를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설명하고 학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루터를 교황과의 논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유럽 사회에 영향을 준 

사실은 종교개혁과 독일의 민족주의, 루터의 성경 번역이 대중들의 계몽에 

기여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 개정안의 체계에 부합하는 서술이라고 본다. 칼

빈에 대한 설명에서도 지엽적인 사실의 나열로 일관하고, 신학자들간에도 

논쟁이 되는 난해한 칼빈의 예정설이 갑자기 언급되는데 이러한 예정론 교

리를 어떻게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유럽의 변화에 준 영향은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영역만

의 개혁이 아니라, 프랑스 위그노를 통해 보여진 정치와 사회 변혁의 기초

를 마련한 점과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교육의 체계를 마련한 사실과 

칼빈의 소명과 직업의식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막스 베버의 논

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잔본주의 정신’) 등을 설명하는 것이 유럽 역

사의 변화에 미친 칼빈의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권태경, 2004: 359 ; 최

용준, 2018: 33-33).

(2) 세계사 교과서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세계사를 보면 종교개혁을 ‘중세유럽 세계의 동요’라는 주제 하에 르네상스와 더불어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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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Table 4.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Chunjae Textbook)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내내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

다. 그러나 14세기를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증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

기 위해 독일에서 면벌부 판매를 독려하였다. 루터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전 덕분에 유

럽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교황과 대립하던 독일의 제후들도 루터를 지지하였다. 루터

파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

인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1555）에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

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구원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현세에

서의 금욕적인 생활 윤리와 근면 절약을 강조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

장법을 발표하여 영국왕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권에서 독립시켜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다.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

테스탄트（신교）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김덕수 외, 

2020: 134.

분석과 

대안

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천재 교과서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을 1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어, 지면의 할애에서도 분량이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적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국의 개혁이 나열식 하나

의 문장으로 설명되어 역사적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개혁 사건이 유럽 사회에 

변화를 주는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순 사실 나열에 불과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중세는 교회와 국가와 관계를 이

원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였는데, 루터는 교회와 국가를 상호연관성이 있는 두 왕국

으로 구분한 점은 이후 근대 정치사상 발전에 기여한 사상적 변화의 중요한 면이다. 

단지 다른 교과서와 달리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설명을 면벌부 이미지 자료로 제시

한 점은 좋은 구성이라고 본다(권태경, 2009: 130 ; 김장수, 2014: 51). 종교개혁 설명

이전에 에라스무스의 작품 우신예찬을 언급하고 설명한 것은 종교개혁의 배경이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언급이다. 

교과서를 보면 ‘펑가 질문’에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하여 “교황은 어떤 형벌에 대해서

도 용서하거나 사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하는 설명

을 하고 있는데 출처 인용도 그렇고 이 설명이 학생들의 루터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운 질문이다. 칼빈과 관련하여, “우리는 신이 영원불변의 섭리에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는 예정론을 갑자기 설명하고 있다. 칼빈의 예정론은 신

학적 교리에서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지만,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세계사 교과서에 이 

문제를 설명없이 다루게 되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안 제시: 종교개혁 서술에는 기본적 이해를 위해 목차에 체계가 있어야 한다. 유럽

에서 종교개혁 주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보면 종교개혁에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Cameron, 1991: 9). 칼빈이 유럽 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지 루터와 달리 칼빈의 개혁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종교개혁 사건이 이후의 유럽의 근대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 사건에 대한 지면 할애는 적더라도 서술의 방향이 루터와 칼빈 영국의 

종교개혁을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세와 근대의 사상(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개

혁의 변화를 설명하면 더 좋은 서술이 될 것이다. 

김덕수 외, 

202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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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사 교과서 (미래앤)

유럽세계의 형성과 동요 주제하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장으로 목차에 소개하고 있다.

Table 5.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MiraeN)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16세기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할 

비용을 마련하고자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신학 교수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을 발표하여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였다(1517).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교황과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항하였고,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555).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를 계

승한 칼뱅이 종교개혁에 나섰다. 칼뱅은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체의 교리와 의식

을 배격하고, 예정설을 주장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은 신흥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아 프랑

스, 영국，네덜란드 등지로 확산되었으며, 유럽 자본주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

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국왕 헨리 8세는 교황이 자

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법을 공포하여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 재산을 강화하였다. 그 

뒤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1559).

최준채 외, 

2019: 120-

125.

분석과 

대안

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미래엔 교과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

를 설명한 이후,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종교개혁 서술의 내용은 다른 교과서와 같

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마지막으로 가톨릭 개혁과 종교전쟁을 단순

하게 기본적인 사실만을 약술하고 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장으로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는 점은 좋은 구성이라

고 본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연구에 있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상호 별개의 사건이 

아닌 상관관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

라톤의 고전에 대한 연구로 복귀를 주장하고,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의 복귀를 주장

하는 인문주의적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는 별도의 제목으

로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를 다루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점

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과 북유럽의 특징을 자료로 제시하면

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서술이다. 아우크스부르

크 회의와 베스트팔렌조약을 탐구 활동으로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 점도 좋은 편집이다. 

대안 제시: 역사는 사고의 학문이고 학생 스스로 역사 교사가 가르친 것을 스스로 생

각하고 탐구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함양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서술의 편찬 

구성에 역사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편찬 구성에서 아쉬운 것은 교

과서 집필 과정에서 예를 들면 ‘루터’를 설명하면서 ‘사실 서술’ 그리고 ‘인물 소개’, ‘탐

구 자료제시’, ‘스스로 학습’을 설명하면서 루터의 사상이 중세 유럽과 근대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고려하여 서술하면 학생들이 루터 이해를 하는데 좋은 역사적 지

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최준채 외, 

201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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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계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제4장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9에 별도의 목차로 르

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Table 6.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Kumsung Pub Co.)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이탈리아 르네상스

14-15세기에 봉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인간의 개성과 합리

성 그리고 세속적 욕구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 운동인 르네상

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다.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와 과학 기술의 발달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당시 알프스 이북

에는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에 인문주의자는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면서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성서 연

구가 활발하였는데，이러한 경향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

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여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종교개혁과 종교 전쟁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였다.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루터는「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간

의 구원이 오직 신앙과 은총에 달려 있고 신앙의 근거는『성서』라고 주장하였다. 루터를 지

지한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한 황제에게 저항하였다. 마침내 아우크

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가 공인되었다(1555).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

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펼치며 종교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검소하고 근

면한 생활 윤리를 강조하며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 이런 주장은 당시 자본

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영국，네덜란드, 프랑

스 등으로 퍼졌다.

김형조 외, 

2019: 

128-131.

분석과 

대안      

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목차로 정하면서 설명 분량에 
있어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에 비하여 종교개혁 설명이 축약되었다. 첫 페이지 핵심 질문으
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유럽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질문은 학생
들에게 문제의식을 주는 좋은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배우는지
를 설명하고 핵심어 그리고 생각지도, 핵심 역량 기르기를 별도로 제시하는 점도 다른 교
과서가 시도하지 않는 좋은 구성이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설명하면서 “특히 성서 연구
가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교
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여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서술은 다
른 교과서에 비하면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술이다(김형종 외, 
2019: 129).

 대안 제시: 가장 아쉬운 서술은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인 루터와 칼빈을 한 지면도 안 되
는 1/4 정도 할애하여 설명하다 보니 루터와 칼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전혀 설명되지 
못하는 서술이 되었다. 재세례파의 종교개혁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Nichols, 2009: 91). 교과서 자료 3에 제시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칼빈의 예정설에 
대한 설명도 본문에서 단어를 언급하고 자료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무엇을 
사고하고 배워야 할지 혼동스러울 것이다. 역사 교과서 자료는 주제 본문에서 설명한 것
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학습 평가와 토론 문제에 연관
되어 서술되어야 될 것이다(Fisher, 199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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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5 개정안에 근거하여 집필된 현재 사용하는 4종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안이 문제인데, 그것은 종

교개혁에 대한 집필자의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 학습 평가 방

법의 내용에서 그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4종의 세계

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 즉 모든 교과서가 종교개혁을 단순하게 나열식으

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과 종교개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서술의 또 다른 문제로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문제만의 개

혁이 아닌, 16세기 유럽의 정치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인 것을 학생들이 학습

하도록 성취기준과 평가 방법에 전혀 반영하여 집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필자가 분석한 

것을 참고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출판되는 세계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본질과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누락없이 그

리고 축약없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길 기대한다. 

IV.  결론

세계사 교과서 역사 서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와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이다. 한국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수 요목을 거처 7차에 걸친 교육 과정 이

후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내용

과 체계가 수정이 되어왔다. 교육 과정 변천사에서 역사 과목은 국검정의 체제를 달리하면서 논란

이 있어왔고, 교과의 필수와 선택 그리고 과목(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동아시아, 세계사)의 비중과 

수업 시수는 약간의 논쟁이 되어왔다. 종교개혁사가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차 교육 과정까지는 비교적 교과서에 서술되어 왔는데, 2007 개정

과 2009 개정에 이르면서 르네상스는 주제로 다루고, 종교개혁은 내용 체계(대주제와 소주제)에서 

누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 과정안에도 소주제의 학습요소에 ‘종교개

혁’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2015 개정 4종 세계사를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서술되지 못하

는 서술의 축약 그리고 일부 사실의 왜곡이 드러났다. 세계사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 체계를 구성해

야 하는가에 대한 안으로 미국 교과서의 편찬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제13장)를 보면, “종교개혁의 전조, 루터와 독일의 개혁, 개혁의 확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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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영향, 가톨릭 개혁, 정치와 16세기 종교전쟁”을 내용 체계로 한다. 주목할 점은 역사적 사고를 

역사 교과서에 중요한 서술 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서술 서두에 개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사고를 

위하여 역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 세계의 종교와 사회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Spielvogel, 2005: 367-402 ; 민석홍, 1984: 377-393). 

초중고 학교 현장의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교과서이다. 이 역사 교과서는 역사 교

육과정안에 근거하여 집필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 그

리고 이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 집필이 중요하다. 본 고는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를 

교육부 2015 개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종교개혁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러나 더욱 심각한 우려는 앞으로 개정될 2022 개정안이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세계사 교과서에 종교개혁 사건의 서술이 

누락되었다. 종교개혁을 교육 개정안에 다루지 않고, 유럽 중세와 근대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스럽다. 종교개혁사 서술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2022 개정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다른 우

려는 이슬람에 대한 의도적 편찬 구성이다. 교과서에서 이슬람에 대한 관련 서술은 본고의 중심 주

제가 아니지만, 종교개혁사에 대한 서술은 누락하고 이슬람에 대한 서술은 과장된 서술을 하고 있

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향후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개정될 2022 개정 역

사 교과서에 종교적 편향의 서술은 심각한 상황이다(교육부, 2022b: 144-145).

교과서에서 역사는 객관적 서술이 가장 기본적인 서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 서술은 종

교개혁과 같은 사건을 기독교 학문을 이유로 상세하게 많이 서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 교과

서 서술에서 종교개혁의 사실들을 단순 서술하거나 나열하는 것은 학생들에 역사적 이해에 혼동만

을 줄 뿐이다. 교과서 집필에 전문적인 종교개혁자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사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이해가 없으면 중세 말과 근대초의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어 출판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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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reformation)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출판된 4종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종교개혁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마저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는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세계사 역사 교과서를 통해 나타난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먼저 교육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세계사 과목에 종교개혁을 단원으

로 구성한 내용을 살피고, 2015 개정안의 교육과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사

의 서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의 편찬 기준과 내용 체계가 수정 보완이 되어, 향후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서술이 객관적이고 편향적

이 않게 서술되기를 바란다. 

세계사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으로 미국 교과서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제13장)를 보면, “종교개혁의 전조, 루터

와 독일의 개혁, 개혁의 확산, 개혁의 영향, 가톨릭 개혁, 정치와 16세기 종교전쟁”을 내용 체계로 한

다. 주목할 점은 역사적 사고를 역사 교과서에 중요한 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서술 

서두에 “개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

엇인지를 비판적 사고를 위하여 역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 

세계의 종교와 사회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On the Curriculum and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Revised 2015 World History Textbooks

권 태 경 (총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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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역사는 객관적 서술이 가장 기본적인 서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 서술은 종교

개혁과 같은 사건을 기독교 학문을 이유로 비중있게 많이 서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서술에서 의도

적인 왜곡이나 핵심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과서에 나열하는 것은 학생들에 혼동만을 줄 

뿐이다. 전문적인 종교개혁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사에서 16세기 종교개

혁은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터닝 포인트가 역사적인 사건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이해가 

없으면 중세 말과 근대초의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어 출판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종교개혁, 세계사, 교과서, 역사서술, 교육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