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의 역사, 성과 그리고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는 

1983년도에 처음 설립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동남아 언어 및 지역전문가

들을 배출해왔으며 동남아를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관문이 되었

다. 동남아언어여름학교 참가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터득하며, 다른 연구

자들과 깊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동남아언어여름학교는 참가자

들에게는 언어학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동남아언어여름학교의 성공은 대학간 자

발적인 협력, 자원 공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의 모색이 바탕이 되었다. 또한 1958년

에 시작된 미국연방정부의 보조로 동남아 언어 전문가 및 지역연구자를 키우는 것

이 가능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언어여름학교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 한계

도 배워보면서 동남아언어여름학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미국의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
역사, 성과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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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는 영어의 앞 자

를 따서 짧게 SEASSI(씨아시)라고 불린다. 씨아시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동

남아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그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미국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에 자리잡은 동남아 분야 교수들도 씨아시를 거쳐 가기도 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씨아시

의 지난 40년간의 역사, 추진 배경, 구조, 재정 그리고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전북대 동

남아언어캠프가 지난 3년 동안 여섯 번의 동남아언어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이 시점에서 

미국 씨아시의 업적과 한계를 배워보는 것도 비교적인 관점에서 유용할 것 같다. 또한 이 이슈페

이퍼가 전북대 동남아언어캠프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의 역사

동남아 언어에 대한 관심은 동남아 지역연구와 함께 시작하고 성장해왔다. 그러므로, 미국 동

남아언어여름학교(이하 씨아시)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연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

전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대학들이 동남아언어 교습을 비롯한 동남아 지

역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다. 그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연구는 영

국을 비롯한 유럽대학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구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전 세계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현지언어와 지역연구 인력들이 급속도로 필요해지면서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동남

아 언어교육 및 동남아연구 인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1)

미국연방정부가 동남아연구에 지원을 시작한 시점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였다. 미국 의

회가 국가안보교육법안(The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을 1958년에 통과시켰고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동남아연구를 비롯한 지역연구 인력

을 양성하게 되었다. 이 법안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기 위

한 국가안보외국어장학금(National Defense Foreign Language Title VI Fellowship)도 시

작될 수 있었다. 이 두 장학금은 1970년 이후에 국방부 주관이 아닌 교육부가 관리하게 되었고 

1) George Kahin, “The Making of Southeast Asian Studies: Cornell’s Experienc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29(1), 1997, pp. 38-42.



<사진 1> 2022년 씨아시 포스터 (출처: 저자)

3

JISEAS  Issue Paper No.24

국가안보외국어장학금이 아닌 외국어및지역연구장학금(FLAS: The Foreign Language and 

Area Studies Fellowship)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역연구와 언어교육을 유

지하는 데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펀딩이며 씨아시의 주요 재정 지원이 되고 있다. 법안 통과 당

시 의회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자유국가로서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은 어린 세대를 우리가 어떻

게 교육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쓰여있다.2)  즉, 동남아 언어와 지역연구

에 대한 관심은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정부가 동남아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1960년대부터이지만 미국 동남아 연

구의 시작은 민간기업이 설립한 재단의 도움으로 사립대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정부의 도

움이 보태지면서 동남아 언어와 지역연구가 주립대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처음 공

2) https://history.house.gov/HouseRecord/Detail/1503243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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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동남아 연구를 시작한 대학은 예일대학교이다. 카네기기업재단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1947년에 시작하였다. 동남아 연구의 시작으로 보는 시점은 동남아 연구가 대학 커리큘럼에 공

식적으로 등장한 년도를 기점으로 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대학에서 동남아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일대학에서 동남아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었지만 동남아 연구

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된 건 1947년이라 하겠다. 사회학자이면서 인류학자로 인도네시아와 필

리핀에서 현지조사를 한 래이몬드 케네디(Raymond Kennedy) 교수가 동남아 연구를 주도하였

다. 그리고 언어학자이며 버마어를 연구하던 윌리엄 코오닌(William Cornyn) 교수, 말레이시아

어 및 폴리네시아언어를 연구했던 이시도어 디엔(Isidore Dyen) 교수는 동남아 연구가 시작되

면서 군인전문 언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도 했다.3) 그러나 군인 전문 프로그램은 1970년대에 

중단되었고 예일대학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동남아 연구를 시작한 대학은 코넬대학교이다. 코넬대학교는 록펠러재단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연구를 1951년에 시작했다. 그 당시 아시아를 담당하던 록펠러재단의 아시아 담당

자였던 씨 벌톤 화스(C. Burton Fahs)는 예일대학에 대한 선의의 경쟁자로 코넬대학교을 선택

했다고 한다. 특히 예일대학이 레이몬드 케네디교수의 주도로 도서부 동남아 국가를 주로 연구

했으므로 코넬대학을 동남아 대륙부 국가를 특화하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했다.4) 이렇게 해서 코

넬은 동남아 대륙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연구를 시작하였고, 태국어 수업이 제일 먼저 

개설되었다. 또한 코넬대학은 1970년대에는 포드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동남아 연구를 계속 키

워 나가면서 동남아 대륙부 국가뿐만 아니라 도서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기 시작

했다. 코넬대학의 동남아 연구 명성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두 사립 명문 대학이 동남아 언어교육과 연구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이후에는 연방정

부의 도움으로 주립대학교에도 동남아 연구가 생겨났다. 주립대들이 동남아 언어교육과 연구를 

시작한 것은 주로 1960년대이다. 각 대학교에서 어떻게 동남아 연구가 시작되고 성장하게 되었

는지 각 주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또 따로 있다.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버클리

가 동남아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60년이고 1969년까지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연구소를 하

나의 센터에서 담당했다. 미시간대학교는 동남아 연구를 1961년에 시작했고 동남아와 남아시

3)　https://cseas.yale.edu/history-southeast-asia-studies-yale

4)　https://einaudi.cornell.edu/programs/southeast-asia-program/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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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그램을 묶어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5) 위스콘신대학교에서도 1960년에 동남아 연구

가 시작되었는데 정작 동남아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1973년이다. 미국 대학들 중 1972년에 동남

아 연구가 있었던 곳은 14개 대학교이다. 14개 대학교는 다음과 같다. 아메리칸대학교, 캘리포

니아-버클리대학교, 시카고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코넬대학교, 하와이대학교, 캔자스주립대학

교, 미시간대학교, 노던일리노이주립대학교, 오하이오대학교, 서던일리노이주립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그리고 예일대학교이다.6)

미국의 대학 수에 비해 동남아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교들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또한 동

남아 연구에 관심을 보였지만 모든 동남아 언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대학교는 

없었다. 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씨아시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동남아의 특수성과 미국 대학

의 한계가 대학 간 컨소시엄에 기초한 씨아시 운영이라는 새로운 동남아 언어교육 방법을 강구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동남아는 많은 국가, 인종 그리고 언어로 이루어진 곳이다. 동남아라는 

지역으로 묶였지만 언어문화 차이가 아주 크다. 그러므로 한 대학에서 모든 동남아 언어를 제공

할 수 있는 교수진, 학생 수요, 도서관련 자료, 언어 전문가 등 기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

이 쉽지는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동남아 언어를 여름방학 동안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씨아시 모델은 학생들이나 교수진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해준다.

씨아시는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인도네시아어여름학교(Indonesian Summer Studies 

Institute)를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1973년에 시작한 인도네시아어여름학교는 위스콘신 대학

교에서 처음 열렸으며 인도네시아어 초급과 중급을 개설해서 가르쳤다.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선

생님들을 모셔와 강의를 했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었던 대학원

생들이었다고 한다. 한 반에 4-5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캠퍼스 근처에 집을 빌려서 학생들이 기

숙사 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7) 프로그램은 8주 동안 매일 8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진행되

었다. 인도네시아어여름학교에 1973년에 참가했던 엘렌 라퍼티(Ellen Rafferty) 교수는 대학원

생 때 처음 인도네시아어여름학교를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그 이후에 인

5) Russell Fifield, “Southeast Asian Studies: Origins, Development, Futur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7(2), 1976, p. 154.

6) 앞의 글, p. 154. 

7) 엘렌 라퍼티(Ellen Rafferty) 교수와의 인터뷰, 202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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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로 현지조사를 떠났다고 한다.8) 그 당시 같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웠던 학생들은 현재 다

른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다고 했다. 엘렌 라퍼티 교수는 언어학으로 뉴욕주립대학교에

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해서 정교수로 최근에 은퇴

를 했다. 은퇴 후에도 명예교수로서 계속 인도네시아 언어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엘렌 라퍼티 

교수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인도네시아 언어 교육에 대한 공헌으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어여름학교가 성공적으로 몇 년간 자리를 잡은 이후에 다른 동남아 언어에도 적용

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교육부가 제공하는 외국어및지역연구장학금이 일반

학기와 여름학기로 나뉘는데 여름학기에 수업을 제공하는 곳이 없었으므로 연방정부 교육부에

서 운영하는 국가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관련 보조를 받는 대학의 동남아연구센

터들이 함께 모여서 동남아 언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다.9) 국가자원센터는 

외국어 및 지역연구에 특화된 대학교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남아연구센터가 있던 대학들

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대학교 컨소시엄은 아리조나대학교, 코넬대학교, 미시간주립

대학교, 노던일리노이대학교, 오하이오대학교, 버클리, UCLA, 하와이대학교, 미시간대학교, 노

트르담대학교, 워싱턴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그리고 예일대학교로 구성되었다.10) 이 컨소시엄

은 미국아시아학회(Association of Asian Studies)의 멤버로서 매년 연례 컨퍼런스 때 모여 씨

아시에 대해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기존의 각 대학에서 제

공하는 봄/가을학기 교육뿐만 아니라 여름방학에도 수업을 제공하자는 데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

러한 노력은 1983년에 처음 결실을 맺었다. 씨아시 창립에 참여했던 마이클 컬리네인(Michael 

Cullinane)에 의하면 이 컨소시엄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은 오하이오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

라고 한다. 그때 마이클 컬리네인은 미시간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부소장(Associate Director)으

로 일하고 있었고 현재는 위스콘신대학교 동남아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씨

아시를 직접 시작하고, 조직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온 씨아시의 산 증인이다. 제일 

첫 번째 씨아시는 미시간대학교와 오하이오대학교가 나누어서 개최하였다. 위스콘신대학교 웹

사이트에는 오하이오대학교가 첫 번째 개최 대학이라 쓰였지만 실제로는 두 대학이 언어들을 나

8) 엘렌 라퍼티 교수와의 인터뷰, 2022년 10월 18일.

9) 윌리엄 프레드릭(William Frederick) 교수 인터뷰, 2022년 11월 11일.

10) https://seassi.wisc.edu/history/



<사진 2> 마이클 컬리네인 교수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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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개최를 했다고 마이클 컬리네인은 주장했다.11) 오하이오대학에서 처음 씨아시를 개최했

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윌리엄 프레드릭(William Frederick) 역사학과 교수는 그 당시 오하

이오대학 여러 과에 동남아 관련 교수들이 채용되어 있었고 전공분야를 넘어 동남아 언어의 중

요성을 인정하고 같이 일을 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프레드릭 교수는 씨아

시 모델이 나중에 남아시아언어여름학교 그리고 러시아언어여름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

쳤다고 했다.12)

11) 위스콘신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부소장인 마이클 컬리네인(Michael Cullinane) 인터뷰, 2022년 7월 15일.

12) 오하이오대학교 윌리엄 프레드릭 역사학과 교수 인터뷰, 202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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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표 1>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까지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2년에 한번씩 

캠퍼스를 바꿔가면서 개최를 하였다. 한 대학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고 각 대학이 지니고 

있는 언어교육의 강점을 살려보자는 의도가 있었다. 씨아시를 개최하는데 관심이 있는 대학이 

프로포절을 냈고 미국아시아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투표로 개최지를 결정했다.13) 그러나 2000

년 이후부터는 위스콘신대학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몇 년 동안의 토론을 통

해 여러 대학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보다 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

견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위스콘신대학에서 씨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

지가 있다. 매번 학교를 2년에 한 번씩 바꾸었을 경우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씨아시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학교 행정 쪽과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특히 등록금을 적정수준에 책정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내기

가 힘들기도 하다. 1994-1995년 위스콘신대학에서 개최된 씨아시가 성공적이었고 대학 측에서

도 등록금 책정에 긍정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위스콘신은 씨아시를 장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프

로포절을 냈고 컨소시엄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의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위스콘신에서 개최하고 

있다. 위스콘신대학으로 씨아시를 옮긴 이후로 다른 대학들에서 씨아시를 개최하겠다는 프로포

절을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14)

대학교 씨아씨 개최년도(참가인원)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1984(84), 1985(110) 

노던일리노이대학교(Northern Illinois University) 1986(117), 1987(113)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1988(165), 1989(158)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1992(193), 1991(169)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1992(193), 1993(172)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4(185), 1995(206), 2000(125)-현재

아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1996(120), 1997(120)

오레곤대학교(University of Oregon) 1998(137), 1999 (미상) 

  출처: https://seassi.wisc.edu/history/

13) 오하이오대학교 윌리엄 프레드릭 역사학과 교수 인터뷰, 2022년 11월 11일.

14) 위스콘신 대학교 마이클 컬리네인(Michael Cullinane) 부소장 인터뷰, 2022년 7월 15일.

<표 1> 대학 컨소시엄 참가 대학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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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아시의 구조

씨아시 동남아 언어 강좌는 총 8주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8주 동안 8학점을 이수하고 위스

콘신대학교에서 주는 공식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수한 학점은 학생들이 속해 있는 대학교와 학

점교류가 가능하다. 두학기에 걸쳐 배울 내용을 8주 동안 배우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이 훨씬 집

중적이다. 학생들이 두 학기에 걸쳐 언어를 배우든 8주에 걸쳐 배우든 학습성과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집중된 8주를 같이 보내게 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레벨을 정한다. 동남아 언어를 배운 경험

이 전혀 없는 경우는 초급에서 시작하지만 현지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

는 학생들은 레벨테스트를 하게 된다. 레벨테스트는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으로 나뉜다. 구술시험

은 듣기와 말하기 중심이고 필기시험은 어휘, 문법 그리고 글쓰기를 보게 된다. 구술시험은 화상

통화를 통해 여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치루게 되고 필기시험은 학기 시작 첫날 보게 된다. 동

남아 언어 레벨은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나뉜다. 각 레벨마다 가르치는 강사가 정해져 있지

만 학생들이 다른 강사한테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강사들이 수업을 바꾸어서 들어가기도 한다.

수업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지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나누어져 있다. 평가는 

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중심 보다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주제를 주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를 바탕으로 글을 써 마지막에는 발표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수업은 초급반도 최대한 현

지어로 진행한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3-4시간을 투자해서 수업내용을 공부하고 숙제를 해야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학점은 A, AB, B, BC, C, D, F로 나뉜다.

강사와 학생 비율은 보통 한 명의 강사가 6-7명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물론 등록인원이 낮아

지면 한 강사가 4-5명의 학생을 담당하기도 한다. 씨아시에서 수학 가능한 언어는 버마어, 필리

핀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라오어, 태국어, 자바어, 몽어 그리고 베트남어이다. 

이 중, <표 2>에서 보여 지듯이, 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가 참가 학생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는 베트남어와 필리핀어가 학생수가 많다. 이외에도 버마어, 크메르어, 그리고 라오어도 많은 학

생수는 아니지만 신청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는 편이다. 자바어는 학생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

르치는 곳이 없으므로 신청하는 학생이 있다면 수업을 개설한다.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수

님 중에 자바어도 가르칠 수도 있는 분을 초빙하여 수업을 개설하게 한다.



<표 2> 언어반별 연도별 수강생

출처: SEASSI Report 2018, 2019, 2021을 종합하여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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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시의 교수진들은 언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

서 강의에 뛰어난 분들을 초빙한다. 씨아시에 동남아 언어 선생님으로 초빙되었다는 것은 강사

로 자질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대학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모셔오거나 필요할 시에는 현지에서 언어교육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셔 오기

도 한다. 보통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선생님의 수는 13명에서 25명 사이이고 각 언어마다 

언어 코디네이터가 있다. 각 언어 코디네이터는 강의도 하지만 강의계획서를 만들고 점검하며 

강의의 질, 각 반의 진도, 학습 과제 성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매주 회의를 통해 강사들이 

힘든 점들을 상의하기도 한다. 각 언어 코디네이터 위에는 씨아시 총괄 언어 디렉터가 있다. 씨

아시 총괄 언어 디렉터는 레벨테스트부터 각 언어의 강의계획서를 점검하고,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주며 학습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총괄 

언어 디렉터는 언어교습법을 전공한 교수가 주로 담당하며 학생중심의 효과적인 언어 교육 방법

을 연구하면서 씨아시 언어 강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년도 버마어 필리핀어 몽어 인도네시아어 자바어 크메르어 라오어 태국어 베트남어 총 인원

2008 13 9 17 21 1 19 3 26 21 130

2009 9 17 10 26 3 22 5 32 18 142

2010 17 14 18 21 - 17 3 22 22 124

2011 9 16 10 16 - 17 8 16 23 115

2012 9 13 8 21 2 16 7 18 12 107

2013 10 15 5 19 - 7 7 17 17 97

2014 16 17 5 20 - 12 5 18 16 109

2015 16 9 5 16 - 13 4 9 14 86

2016 14 10 5 13 - 11 - 12 18 83

2017 18 7 6 19 - 12 - 11 18 91

2018 10 12 8 24 - 4 2 13 14 87

2019 12 13 4 42 - 11 3 12 16 94

2020 15 18 4 42 - 11 3 23 24 140

2021 15 20 3 48 5 19 6 31 21 168

씨아시 참가 규모는 매년 다르지만 최소 84명(1984년)에서 최고 206명(1995년)까지 참석

한 적이 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학생수가 100명 이내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표 3> 씨아시 참여 학생 분포도 조사

출처: SEASSI Report 2018, 2019, 2021을 종합하여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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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다시 늘어났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대면수업을 하지 않

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생들이 참가했다. 코로나로 직접 현지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씨아

시에서 동남아 언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매끄럽게 진

행하기 위해 개강 전에 강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사용할 Zoom이나 Canvas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면 수

업을 했고 각 반에 한두 명 정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온라인으

로 참가하던 학생들은 수업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15) 강

사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할 경우 언어교습법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온라인 학생과 대면 

학생 모두 아우르기 힘든 탓에 선호하지는 않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

기 때문에 이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경우 그에 맞는 효율적인 언어 교습법을 찾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16)

유형 2018 2019 2020 2021

대학원생 46 (53%) 40 (42%) N/A 86 (51%)

대학생 27 (31%) 34 (36%) N/A 41(24%)

고등학교학생 0 (0%) 0 (0%) N/A 0 (0%)

대학원 지원자 8 (9%) 10 (11%) N/A 15 (9%)

직장인 6 (7%) 10 (11%) N/A 26 (16%)

총합 87 94 140 168

참가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학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씨아시에 참

가할 수 있다. 2021년의 예를 들어 보면, 대략 6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보내왔다. 그 중 

컨소시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36명이었고 학부생은 18명이며 이중 위스콘신대학교 대

학원생은 7명, 학부생은 2명이었다. 컨소시엄에 속해 있지 않은 대학에서 온 대학원생은 50명이

15) 씨아시 언어디렉터인 에를린 바나드(Erlin Barnard) 교수 인터뷰, 2022년 11월 23일. 에를린 바나드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씨아시 총괄 언어디렉터 역할을 해왔다.

16) 인도네시아어 강사이며 인도네시아어 코디네이터였던 삭티 수르야니(Sakti Suryani) 인터뷰. 2022년 11월 1일. 



<표 4> 동남아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등록 현황(2012-2021)

출처: SEASSI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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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부생은 23명이었다. 대부분의 대학교마다 한 명씩 참가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컨소시엄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학생을 보낸 대학들은 시카고, 스탠포드, MIT, 프린스턴, 노쓰웨스턴, 조지

타운대학교와 같은 사립명문대들도 있고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미네소타, 네바다, 몬타나, 오

레곤 그리고 아이오와대학교 같은 우수한 주립대학들도 있다.17) 참가 학생들 중 대학원생이 제

일 많으며 대학생이 두 번째이고, 대학원 지원 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다. 직장인들도 수

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 외교관, 외신 기자, 교사 그리고 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참가하고 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동남아이민자 및 후손 29 35 28 28 26 25 27 32 38 36

총 등록인원 107 97 86 86 83 87 87 94 140 168

비율 27% 36% 33% 33% 31% 31% 31% 34% 27% 21%

씨아시 학생들 중 동남아에서 온 이민자나 이민자 후세대들도 씨아시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참가하고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동남아권 이민자나 그 후손의 참가비율이 

21%에서 36%로 증가했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거나 자신의 뿌리를 

찾아 연구를 해보겠다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동남아 언어를 습득하여 동남아에 대한 비교 지역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씨아시는 동남아 언어 강좌 이외에도 여러 학술과 문화 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학술 활동과 문

화 활동이 동남아 언어를 더 빨리 배우고 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술 활동

의 예로서는 매주 동남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대해서 특별 강연을 제공하는데 최소 몇명은 씨

아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학자로 성장한 분들을 초청한다. 또한 씨아시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씨아시 컨퍼러스도 매년 개최한다. 씨아시 

컨퍼런스의 기조발표자도 예전에 씨아시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에서 학자로 성장한 분으로 정한

다.

17) 삭티 수르야니 인터뷰. 2022년 11월 1일. 



<사진 3> 씨아시 문화교류 활동(출처: Sakti Sury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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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련 활동은 아주 다양하다. 첫째,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합주곡인 가물란 수업이 오후에 

있다. 이 수업은 1학점 수업으로 등록금을 더 내지 않고도 이수할 수 있다. 이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씨아시 마지막 주에 가물란 앙상블을 연다. 이 때는 씨아시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든

지 참석해서 앙상블을 즐길 수 있다. 둘째는 동남아 언어로 시 창작과 낭독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서 동남아 언어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준다. 셋째, 씨아시에는 각종 파

티가 있다. 개강 바로 전에는 환영파티를 하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는 환송회도 한다. 환송회는 

“씨아시의 밤”이라고도 불린다. “씨아시의 밤” 에서는 각 언어 그룹이 장기 자랑도 하게 된다. 

씨아시 여름학기 중간에는 동남아 음식을 각자 요리해서 같이 나누어 먹는 포틀럭 파티도 있다.



<사진 4> 씨아시의 밤(출처: Sakti Suryani)

<사진 5> 씨아시 포틀럭(출처: Sakti Sury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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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팀웍을 높이기 위해 필자가 참가했던 씨아시에서는 언어별로 배구팀을 조직해서 

연습하고 토너먼트를 통해 가장 우수한 팀을 선발하기도 했다. 팀이 언어별로 조직되기 때문에 

각 언어별로 팀웍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어떤 해에는 인도네시아 당둣(인도네시아 

대중음악의 한 장르) 댄스 파티를 열어 씨아시 학생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유학생도 초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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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류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참가하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문화활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으면 오후에 요리 교실을 열기도 했다. 이런 모든 행사

들은 씨아시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동남아 언어문화에 더 익숙해지고 동남아 연구자들이 친분을 

쌓고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쌓인 친분과 네트워크는 씨

아시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대학원생들의 경우 현지조사 전에 씨아시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현지조사를 하고 논문을 끝내면서 학회 발표나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이슈페이퍼를 쓰면서 씨아시에 참석했던 학생들에게 씨아시의 장점을 물어보니 동남아에 

관심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언어를 배우면서 우정을 쌓

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한다. 씨아시에 참가하는 많은 학생들이 속한 대학에서는 동남아

연구 프로그램이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2004년과 

2005년에 베트남어를 배운 반리(Van Ly)는 “베트남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 아주 좋

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페이지 존슨 탄(Paige Johnson Tan)은 

1994년과 1997년에 씨아시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웠는데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에서 혼자 하

던 공부를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 할 수 있어 좋았고 집중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인도네시

아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씨아시의 재정

씨아시의 재정은 그 명성에 비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씨아시 재정의 50%는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로 충당하고 있다. 등록하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씨아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진다. 

씨아시의 공식적인 수업료는 위스콘신대학교의 여름학기에 제공되는 다른 수업과 다르지 않지

만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여름학기 수업료는 여름학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정해지는데 8학점 기준으로 위스콘신 거주자는 3,616달러이고 다른 주 거주자

들은 13,159달러이며 국제학생들은 13,493달러를 내야한다. 그러나 씨아시는 위스콘신대학

과의 협상을 통해 개인 수업료 비용이 8학점 기준으로 일인당 4,300달러 이상 넘어가지 않도

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등록금 보조금이 여름에는 5,000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

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책정할 경우 학생들의 개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씨아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8학점 기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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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2,000달러에서 4,300달러 사이의 수업료를 내게 된다. 또한, 씨아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숙사 비용은 따로 내야한다. 기숙사 비용은 한 달 기준 650달러

에서 750달러다. 기숙사에서 지내기 싫은 학생들은 여름에는 캠퍼스 근처의 아파트들이 많이 

비게 되므로 학교 근처 아파트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업료 이외에 씨아시 재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부분은 미국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및

지역연구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이 씨아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5%가 된다. 미국 교

육부는 대학교나 대학 컨소시엄 중 우수한 대학 또는 대학 컨소시엄을 4년 주기로 한 번씩 선발

한다. 지원을 받은 대학교들은 학내 경쟁을 통해서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 학생들이 씨아

시에서 수강하면 외국어및지역연구장학금으로 씨아시 등록금을 충당한다. 학생들이 씨아시를 

선택하는 이유는 중급이나 고급 레벨의 동남아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교가 많이 없고 특히 여름

에 이러한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은 거의 없으므로 씨아시가 유일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장학금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년 장학금을 받을 경우 대학원생은 등록금 면제와 생활비 18,000달러를 받고 학부

생은 등록금 면제와 함께 생활비 10,000달러를 받는다. 여름 언어 장학금의 경우 학부생과 대

학원생은 등록금 5,000달러를 보조받고 2,500달러의 생활비를 보조받게 된다. 그 외에 나머

지 25%의 비용은 위스콘신대학교 동남아연구소(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일반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위스콘신대학의 동남아연구소는 국립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씨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지하는 것이 연구소가 

지원을 계속 수주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일반 예산을 사용한다.

 씨아시의 성과와 한계

씨아시의 성과는 여러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지에 가지 않고도 동남아 언어를 익

힐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커리큘럼이 잘 구성되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동남아 언어를 체

계적으로 익히고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씨아시는 언어교육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강연이나 학회를 통해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해 지식을 쌓고 동남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트

워크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동조자(The Sympathizer)라는 소

설로 2016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베트남계 미국인 비엣 타인 응우엔(Viet Thanh Ngyen)은 남

가주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분도 씨아시에서 수업을 들었었다. 둘째, 씨아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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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 성공의 비결은 대학 간의 경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협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고 전문가를 키

우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다. 또한 씨아시는 대학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

막으로 씨아시는 연방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대학은 연

방정부 장학금으로 동남아 연구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고 정부는 국익에 전략적으로 필

요한 언어나 지역연구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씨아시의 성과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

유로 등록인원이 낮은 언어 수업을 폐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 언어

를 비롯한 다른 희귀언어들의 강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남아 언어를 가르

치던 교수들이 은퇴하면서 동남아 언어교육은 주로 계약직 강사가 맡는 경우가 많아 대학 내에

서 그들의 파워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주요 대학에 동남아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

들이 정년트랙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며 외부재단이나 연방정부에서 재정을 마련하

였으나 계약직 강사신분으로서는 강의 이외에 다른 부분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진다. 동남아 언

어교육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외국어

및지역연구장학금 예산도 매 주기마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언어를 잘하는 지역연구인력

을 키우기보다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안보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학정책이 

인문사회과학교육을 등한시하며 주로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과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교육에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언어 및 지역

연구 교육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8)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학은 연방정부와 소통하여 외국어및지역연구장학

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는 

시장논리보다 동남아 언어 같은 희귀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희귀언어 교육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은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서구언어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진정한 국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8) Thonchai Winichakul, “Southeast Asian Studies in Asia in the Age of Disruption,” 『東南アジア －

歴史と文化』 49, 2020, pp.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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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hereafter, SEASSI) is an 

intensive eight-week Southeast Asian language program, created by a 

consortium of various universities in USA. For the last 40 years, SEASSI has 

provided a myriad of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South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and also to build friendship with other scholars in 

the field. Since the first SEASSI was held in 1983 at both Ohio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the institute has continued to 

grow.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as been hosting SEASSI every 

summer since 2000 and has built a strong foundation for the institute.

Given SEASSI’s long tradition and accomplishments, I will discuss its 

history,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in this paper. I will first review 

the history of SEASSI by highlighting the rol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ts collaborations with various universities. 

Second, I will explain how SEASSI operates in terms of its recruitment, 

curriculum,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finances. Last, I will discuss the 

challenges faced by SEASSI and suggest some ways forward. This paper 

is based on the official reports of SEASSI from 2018 to 2021, in-depth 

interviews with key informants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SEASSI, and secondary resources. 

Southeast Asia Summer Institute:

Its History, Accomplishments, and Implications

Eunsook Jung. "Southeast Asia Summer Institute: Its History, Accomplishments, and Implications." 
JISEAS Issue Paper No. 24. (January 2, 2023) Jeonju, Korea.

Eunsook Jung
(Assistant Dean,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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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은숙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인문·사회·자연과학대학(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 부학장(Assistant Dean)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스콘신대학교에서 2009년에 정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코네티컷에 있는 페어필드대학교

(Fairfield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조교수로 4년간 일하고 위스콘신대학교 오클레어 캠퍼스에서 3년간 정치학

과 조교수로 근무했다. 연구주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과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과 민주주의다. 필자는 1998년에 아

리조나대학교에서 열렸던 씨아시에 참가해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웠고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열린 2003년 씨아시에

서는 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Brining Social Movement into Inclusion-

Moderation Thesis: The Influenc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in Indonesia and South Korea”(Asian 

Survey 61(5): 797-824, 2021), “Indonesia: From the Pandemic Crisis to Democratic Decline”( Populists 

and the Pandemic. Edited by Nils Ringe and Lucio Remuzat Renno Junior. Routledge.  pp.138-147, 

2022), “Campaigning for All Indonesians: The Politics of Healthcare in Indonesia”(Contemporary 

Southeast Asia 38(3): 476-49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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