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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한 『제1차
조선교육령』과 『조선교육요람』(1913, 1920)의 영어

번역본 분석

Analysis o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First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 
(1913), and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 (1920) 

Using Text Mining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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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표는 1911년에 공포된『제1차 조선교육령』, 1913년에 발행된『조선교육요람』과 1920년에 발행

된 『조선교육요람(1920)』의 영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조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식

민지 교육정책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이고 질적인 역사서 연구와는 달리 통시적·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상위 50개 단어 빈

도 순위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와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911년『제1차 조선교육령』은 ‘전체적인 규정’이나 ‘교육과정 및

운영’에 초점을 두었고 둘째,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은 ‘교육 방식 및 매체’와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지침

을 싣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은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실행 및 교육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요어 : 조선교육요람, 텍스트 마이닝, 조선교육령, 조선총독부, 워드 클라우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Japan tried to dominate Chosen through educ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three official English text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First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declared in 1911, the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1913), and the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1920). In order to pursue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carried a 
corpus-based diachronic analysis, rather then a qualitative analysis. Facilitating text analytics such as Word 
Cloud and CONCOR, this paper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first Chosen Educational 
Ordinance(1911) includes overall educational regulations, curriculum, and operations of schools. Second, the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1913) contains the educational medium and contents on how to educate. 
Finally, it can be proposed that the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1920) contains specific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he subject of education.

Key words :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 Text Analytics, the First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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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본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 조선인에게 창씨개명[1], 신사참배, 그리고

황국신민서사시 암송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는 문서상으로 ‘치밀’하고

‘교활’하게 진행되었다. 즉,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당화

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자

료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구 열방의 언어인 영어

로 문서를 제작하고 유통시켰다[2]. 이는 다양한 영문

자료를 통해 국제여론을 호의적으로 조성하고 식민통치

역량을 과시하려는 일본의 의도적인 전략에 기인한다.

가령, 일본어판 시정연보(1906-1942)는 조선에 대한
행정자료와 일본 본토에 제출한 제반 보고서의 기초자

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선전을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

되었다. 일본은 영문 시정연보<(1907-1939)(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를 1년에

서 2년, 3년 단위로 출간하였으며 한국 체류 서양 선교

사들과 외교관들 및 영미권 거주 학자들, 해외통신원들

및 유력인사들과 대형도서관에 무료 배포하였다[3]. 따

라서 시정연보 영문판은 일본의 ‘성공적’ 식민통치에
호의적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일본은 앞서 언급한 식민지 정책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면밀하게 식민지화를 강행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조선의 민족의식과 정체성 절단을 위한 방편으

로 ‘교육정책’을 수정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조선을 우민

화(愚民化)[4]하고 동화(同化)[5]되게 하여 일본에 존속

시키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1890년에 ‘교육에 관한 칙어’를 기반으로 1911년,

1922년, 1938, 1943년에 조선교육령을 4차례 공포하
였다. 또한, 조선교육령의 포교를 위해 교육령 세부
지침을 담은 조선교육요람을 발행하였고, 조선교육
요람 일본어판을 1913년, 1915년, 1919년, 1929년에, 영
문판을 1913년과 1920년에 발행하였다[6].

본 논문의 목적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제
1차 조선교육령과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 그리고
1920년의 조선교육요람(1920) 의 영문판을 비교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조선 식민지

지배 전략을 추적하는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조선교육령』과『조선교육요람』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어떻게 시행하였는지 관찰할 수 있

는 중요한 자료이다. 일본은 1911년, 1922년, 1938년에

이어 194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조선의 교육 및 교과

과정을 개편하였고, 조선을 철저하게 식민지화하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총 4차례에 걸친『조선교육령』의 시기와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1년에 공포된『제1차 조선교육

령』에는 조선의 교육을 수준이 낮은 저급한 교육으로

써 실업⋅기술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정책들이 포함되

어 있다. 또한, 일본어 수업을 늘리고, 조선어 수업 시

간을 줄였으며, 보통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연한도 4년으

로 단축시켰다[7]. 『제1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된 영향

권으로 1913년, 1915년, 1919년의 『조선교육요람』이

제작되었다. 본 논고에서 논하고자 하는『조선교육요

람』영어 번역본은 각 1913년과 1920년에 제작되었다.

1919년 3⋅1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고안된 『제2

차 조선교육령』(1922)의 주요 내용은 문화식민지 정책

의 가시적인 포교였다. 그 유화정책의 일례로 지난

『제1차 조선교육령』의 공포 이후 4년으로 단축된 수

업연한이 일본과 동일하게 6년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입학 조건 등에서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즉 여전히 불평

등한 동화(同化)정책이 작용하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에 공포되었으며, 중

일전쟁 등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

책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의 명칭에도 변화가 있었는

데,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1943년에 공포된 『제4차 조선교육령』

의 특징은 군부에 의한 철저한 교육 통제가 이루어졌다

는 것이다. 가령, 전시체계를 위한 학생동원 강화정책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도 침략 정책에 어떻게 하

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맞도록 편찬되었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조선교육령』

은 다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이와 비교하

여 『조선교육요람』의 연구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의 거의 전무하다. 최근 들어 몇몇 학자들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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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람』의 연구 가치의 중요성에 이목을 집중하

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사례로 진실로

(2022)는 영문판 『조선교육요람』(1913), 『조선교

육요람(1920)』(1920)을 어휘⋅면, 항목 수 그리고

어휘 사용 양상 등을 비교하여 해당 텍스트의 역사

적 의미를 도출해 냈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

본의 조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민지 교육정

책을 통해 조선이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있음을 서

구 열강에 선전하기 위함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일본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단순하

고 기초적이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었다(진실로, 2022:161)[8].

탁진영 외(2023)[9]는 1913년과 1920년 조선총독

부 발행 『조선교육요람』의 영문판 분석을 기반으

로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11년부터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22년 사이의 식

민지 교육정책을 관찰하였다. 그 결론을 살펴보면,

일본은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에 따라 차별적인 교

육정책을 펼쳤으며,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을 통해

조선인에게 저급하고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탁진영 외, 2023:167). 지금

까지 제1차에서부터 4차까지의『조선교육령』의 내

용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고는 1911년에 공포된『제1차 조선교육령』과

『조선교육요람』(1913, 1920)의 번역본을 비교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조선교육요람』 (1913)과 『조선교육요람

(1920)』(1920)의 차이점을 관찰하도록 하겠다.

2. 역사서 텍스트마이닝에 관하여

현대에 들어서 인문학이 ‘디지털 인문학’으로 불

리며 컴퓨터 발달로 인해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출

현하였다. 특히, 국내의 역사서가 텍스트마이닝 연

구로 인해 그동안에 진행되어왔던 시도들과는 달리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데이터마이닝 기술 개발 등 새로

운 방법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 심재권(2020)을 언급할 수 있는데, 심재권

(2020)[10]은 이순신이 직접 작성한 「난중일기」중

임진년 일기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 당시의 상

황, 조선수군의 출전, 왜군의 정황, 전투 결과 등을

보고한 장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임진년(1592)을 크게 3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따

라 텍스트 마이닝과 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라미경(2022)[11]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

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논의 중 국내 문헌

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실태와 쟁점

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모두

3분기로 나누어 텍스트 마이닝하고 분석하여 주장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연구로 서호준(2021)[12]을 언

급할 수 있다. 서호준(2021)은 4차 산업혁명과 역사

학 간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해방 이후부터 2010년

대까지 약 75년에 이르는 고대사의 연구 경향을 크

게 7개 시기로 구분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

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서호준(2021)은 논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

는 최근으로 올수록 그 정확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

구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위한 것이므로 문장 단위 분석이나 고차원

적인 개념분석에는 약점을 갖고 있음을 밝히며 역

사서를 연구할 때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연구

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빅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제1차 조선교육령
(1911)과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 1920년의 조선교
육요람(1920) 영문 번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pdf 형태의 텍스트를 수집한 후, 텍스트 마이닝

[8](text mining)용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pdf 파

일을 OCR 프로그램 중 하나인 text scanner를 활용하여

Word 파일로 전환하였다. 이후,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해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OCR 과정 가운데 발생

한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 이후 파이썬(Phython)의 기본 내장 함수와 리

(re) 모듈의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텍스트의 영어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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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소문자를 소문자로 통일하고, 특수문자와 숫자 등

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 연구는 텍

스트 내에서 ‘조항’의 의미로 쓰인 ‘article’의 약자인

‘art.’와 ‘기술’의 의미로 쓰인 ‘art’가 특수문자의 처리 후

동일한 어휘인 ‘art’로 분석이 되어 ‘art.’를 ‘article’로 변

환하였다.

다음으로 파이썬의 대표적인 자연어처리 라이브러리

인 엔엘티케이(NLTK)를 활용하여 토큰화

(tokenization)와 품사 태깅(POS tagging), 표제어 추출

(lemmatization), 대명사와 전치사 등의 불용어

(stopwords) 제거 과정을 거친 후 본 연구에서 분석할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Ⅳ. 실험 및 분석

1. 핵심어 빈도 분석 결과

각 텍스트에서 추출한 출현 빈도 상위 50개의 핵심어

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각 텍스트에 자주 등장한 핵심어를 비교해보면,

세 텍스트 모두 ‘school’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1911년 조선교육령에서는 ‘article’과 ‘teach’와 같은어
휘들이많이언급되었고, 1913년과 1920년 조선교육요
람에서는 ‘common’, ‘educational’ 그리고 ‘education’과
같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이는 세 텍스트 모

두 조선의 교육기관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중

에서도 조선교육요람은 교육기관의 유형과 교육의 체
계등과같은세부사항들에대해주로다루고있으며, 
조선교육령은 주로 교육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 제시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본 논문은 어휘 빈도수 기반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9]를 활용하여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1911년 조
선교육령, 1913년도 조선교육요람 그리고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에 나타나는 어휘 양상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1911년 조선교육령과 1913년
조선교육요람 그리고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
의 어휘 빈도수를 분석하여 이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시각화한 자료이다.

표 1. 상위 50개 단어의 빈도 순위
Table 1. Top Fifty Word Frequency

순위
1911년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
1920년

조선교육요람
1 school school school
2 article common education
3 teach educational common
4 pupil korean give
5 give give korean
6 subject government high
7 education education teacher
8 study high government
9 high teacher educational
10 hour chosen chosen
11 year public special
12 language condition public
13 general general year
14 common year japanese
15 make book book
16 concern private condition
17 book industrial time
18 chosen subject industrial
19 national concern study
20 aim time general
21 governor course make
22 special people establish
23 allot study student
24 girl ordinance language
25 teacher show people
26 weak text regulation
27 regulation work private

28 per teach teach
29 moral also course
30 teaching local subject
31 instruction language girl
32 matter girl pupil
33 ordinance establish seoul
34 knowledge make number
35 industrial japanese also
36 private student text
37 time regulation national
38 course good use
39 condition other ordinance
40 use object primary
41 government well other
42 table take object
43 industry special show
44 art number good
45 other authority institute
46 one use result
47 necessary national concern
48 order knowledge knowledge
49 number aim work
50 obtain instruction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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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통해 본 연

구는 1911년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 의 텍스트에서 ‘school,’
‘education,’ ‘give’ 등이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어휘

로 분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1911년 『조선교육령』에서는 ‘조항’을 나타내는

‘article’과 ‘가르치다’의 ‘teach’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1913년 조선교육요람의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다른
영어 텍스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text book’,

‘use’가 비교적 크게 시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에서는 다른 텍스트
에 비해 ‘student’와 ‘pupil’의 빈도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총

독부가 ‘교육(education)’에 대해 각 ‘조항(article)’별로

어떻게 ‘가르쳐야(teach)’ 할지에 관한 전체적인 교육의

틀을 공포하는 목적을 가진 텍스트임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에는 ‘무엇으로’ 가르쳐
야 하는가, 즉 ‘교육 매체’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는 ‘text

book’의 출현 빈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1920년의

조선교육요람(1920)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과목
을 가르쳐야 할지’에 관한 것으로 ‘korean,’ ‘chosen,’

‘pupil,’ ‘student’ 등이 1913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1920년에 이러한 단어들이 굵게 표시된 이유는 한국

어와 조선어의 수업을 대폭 줄이고 교원 임용에 있어서

한국인을 배제하고 일본인을 임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13]이라고 추적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바이그램 워드 클라우드(Bigram

Word Cloud)로써 ‘공기어’(co-occurence word)의 출현

을 나타낸 것이다. ‘바이그램 워드 클라우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텍스트 안에서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

하는 현상을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그림 2>는 1911년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에서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수의 수를 워드 클라우드

로 나타낸 것이다. 가령, 가장 크고 굵게 나타난 공기어

는 전체 텍스트 안에서 출현한 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라

고 예측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1911년

의 조선교육령에서는 다른 두 비교 텍스트에 나타나
지 않는 ‘governor_general’, ‘school_year’,

‘subject_study’, ‘per_week’ 등이 빈번하게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13년 조선교육요람에는 ‘knowledge_art’,
‘education_korean’ 등의 출현이 이 다른 두 비교 대상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것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2. 1911년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과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의 Bigram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비교표
Figure 2. Bigram Word Cloud of the First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1913) and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1920)

위의 <그림 2>의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에서
는 다른 텍스트에 비해 학교의 종류와 연관되는 어휘인

‘common_school’, ‘special_school’, ‘primary_school’,

‘industrial_school’, ‘high_school’, ‘national_school’,

‘private_school’ 등의 출현이 눈에 띄게 높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으로 1911년 조선교육령
의 ‘school_year’, ‘governor_general’, ‘per_week’ 등과

같은 어휘의 높은 출현 빈도는 1911년의 조선교육령
이 1913년 조선교육요람 그리고 1920년 조선교육
요람(1920)의 발판[14]이 되었다고 추론한다. 다시 말
해, ‘교육정책의 방법’ 또는 조선총독부가 언어 정책에

있어서 조선어나 ‘일본어(모국어)에 대한 시간 배율과

학교의 수업연한을 개괄적으로 기획한 시기[15]이기 때

그림 1. 1911년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과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의 워드 클라우드 비교표
Figure 1. Word Cloud of the First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1913) and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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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워드 클라우드에 위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1913년 조선교육요람에는 조선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급 문학이나 학문 등의 ‘지

능적 과목’을 조선인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단순한 기

능’ 교육하고자 했던 일본의 교육정책[16] 의도가 드러

나게 되고 이는 ‘knowledge_art’의 높은 빈도에서 유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1920년의 조선교육요람(1920)
에는 다양한 학교 종류가 출현하였는데, 이는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사립학교에 수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조선인들이 보통학교 또는 기술학교[17]로 많이 다니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들

에서는 고등 학문보다 단순 기능직 과목을 더 많이 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이 조선인에게 우민화(愚民化)정

책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라고 불리는 핵

심 단어 시각화를 통해 1911년의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과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 내의
어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3. CONCOR 분석

본 연구는 어휘 출현 빈도에 기반한 워드 클라우드

(Word Cloud) 외에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조사하고, 해당 텍스트 내에서 주제가 유사한 어휘를 찾

아내어 군집화하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분석을 시도하였다. CONCOR

분석이란 구조적 등위성 측정 방법을 통해 행위자들 간

의 복잡한 연결 관계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은 후 그 패

턴이 유사한 것들끼리 블록화하는 분석기법이다[18].

본 연구는 텍스트 내에서 유사한 연결구조를 가진 어

휘들을 군집화하기 위해 우선, 1911년의 『조선교육

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 1920년 조선교육요람
(1920)의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상위 50개 어
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차례대로 1911년의 『조선교육령』과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을 살펴본 다음 1920년의 조선교육요
람(1920)을 관찰하였다.
아래의 <그림 3>은 1911년 조선교육령의 상위 빈
도수 50개 어휘의 주제별 유사성에 대한 CONCOR 분석

결과이다.

그림 3. 1911년 조선교육령의 CONCOR 분석
Figure 3. CONCOR Analysis of the First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위의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1911년의 『조선교

육령』은 총 네 개의 주제(‘교육 규정,’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기관의 유형’)로 분석된

다. 맨 오른쪽 시계방향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포함되어

있는 ‘article’, ‘government’, ‘ordinance’ 등의 어휘는 ‘교

육 규정’이라는 주제로 묶여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instruction,’ ‘aim’, ‘teach’는 ‘교육 목

표’와 ‘knowledge’, ‘art,’ ‘language’ 는 ‘교육 내용’을 담

는 어휘로 분석될 수 있다. 이어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나타내는 ‘hour’, ‘week’, ‘per’,

‘allot’의 어휘가 군집을 이루고 있고, 이는 ‘수업 운영’과

연관된 환경이나 조건을 지칭하는 어휘로 분석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1911년 조선교육령은 교육에 관한
내용 및 기관에 관한 ‘기초적인 규정’의 토대를 마련하

고 이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발행된 자료이다.

아래의 <그림 4>는 1913년 조선교육요람의 출현
빈도수 상위 50개 어휘의 주제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를 시각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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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13년 조선교육요람의 CONCOR 분석
Figure 4. CONCOR Analysis of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1913)

위의 <그림 4>을 통해 1913년 『조선교육요람도
1911년 『조선교육령과 동일하게 네 개의 주제로 군집
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13년 『조선교육요람의
주제는 ‘교육 매체,’ ‘학교 유형,’ ‘교육의 체계’와 ‘교육의

내용’으로 분석되어, 1911년 『조선교육요람에는 없었
던 ‘교육 매체’가 새로운 주제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어휘들의 주제별 묶음을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첫 번째

주제 묶음은 ‘text’, ‘book’, ‘use’ 등으로 ‘교육 매체’에 관

한 것이며, 두 번째 동그라미는 ‘industrial’, ‘common’,

‘private’, ‘local’ 등의 ‘학교 유형’이고 세 번째 묶음은

‘aim’, ‘time’, concern’, condition’ 등의 ‘교육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nguage’, ‘japanese’,

‘study’, ‘knowledge’, ‘subject’ 등의 어휘를 포함한 묶음

은 ‘교육의 내용’ 특히, ‘언어 교육’과 관련된 주제이다.

이와 같은 주제별 묶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의 주제별 CONCOR 분석
과 비교하여 시간적 어휘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아래의 <그림 5>는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에
출현한 어휘 중 상위 50개 어휘의 주제별 유사성을 분석

한 결과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 『조선교육요람

1920은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기관 유형’과 ‘교
육 체계’의 네 가지 주제로 군집화되는 텍스트로 분석되

었다. 특히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의 주제 중 ‘교
육 대상’은 다른 텍스트에서는 주제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제이다. 즉 1913년 조선교육요람에서 ‘교육 매체’로
분석되었던 ‘text’, ‘book’의 어휘가 1920년 『조선교

그림 5.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의 CONCOR 분석
Figure 5. CONCOR Analysis of the Manual of Education in
Chosen 1920(1920)

육요람에서는 개별적으로 군집화되는 대신 ‘교육기관
유형’에 묶여서 출현하였고, 대신 1920년 『조선교육요

람에서는 새로운 어휘인 ‘pupil’이 ‘교육 대상’으로 군집
화되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911년의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
육요람과 1920년의 조선교육요람(1920)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7년에 해당

하는 시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조선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꾸려 했는지 어휘의 주제

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Ⅴ. 결론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인문학을 연구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학제 간 연구의 토대로 인문학과

디지털의 복합적인 연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료를 디지털과 접목

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추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문학에서 연구된 사료의 의

미가 디지털로 연구되었을 때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지 파악하기 위해 각 텍스트로부터 출현 빈도 상위 50개

핵심어를 도출하였고, 워드 클라우드와 바이그램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적인 어휘 양상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사료에서 나타나는 시대별

어휘 특성들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교육정책 방향

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즉, 1911년 『조선교육령』은

1913년 『조선교육요람』과 1920년 『조선교육요람

(1920)』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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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에 관한 내용이었고,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이
조선교육령의 취지 및 의의에 대한 기초작업의 ‘교육
행정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920년의 조선
교육요람(1920)은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가
르쳐야 할지’에 관한 내용으로써 한 걸음 더 세부화된

‘교육 주체와 대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CONCOR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영문 텍스트의 어휘를 주제별로 군집화하여 각 텍스트

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1911년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요람 그리고 1920년의 조선교육요
람(1920)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변화가 워드 클라우드
와 바이그램 워드 클라우드와 다소 유사한 어휘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CONCOR 분석을 통

해서는 워드 크라우드에서 분석할 수 없었던 텍스트별

주요 주제를 알아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에서는 ‘교육의
매체’ 및 ‘교육 내용’이 주로 나타났으며, 1920년 조선
교육요람(1920)에서는 ‘교육의 대상’, ‘학교 기관의 유
형’이 주로 나타나는 성향이 있었다. 마지막 1911년의

『조선교육령』은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관한 것으로써, 1913년 조선교육요람,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 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1911년 조선교육령, 1913년 조선교육
요람,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는 그동안의 질적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어휘 연결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조선총독부의 교

육정책을 퉁시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기존

의 질적 연구에서는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공포한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대부분이었고,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동안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

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1차 조선교육

령』시기에 발행된 1913년과 1920년『조선교육요람』

의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그 텍스트들 사이의 연

계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역사

서의 어휘에 대한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질적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육정책’에 관한 통시적 역사의 흐름

을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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