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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 학교 경험의 질적 문제

최근 교실 붕괴, 무너지는 교실 등의 이름으

로 학교 현장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학교 교육

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가고 있

다. 교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 연구들

은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엇갈리는 해석을 내

리기도 하지만, 학생과 교사 대부분이 현재 갖는

경험의 질 이 심각한 상태임에는 이견이 없다.

학생들과 교사가 물리적으로만 공간을 공유할 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생기

를 잃어 가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학교에서의

경험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진정한 교

육적 경험 의 의미를 숙고하게 한다. 우리는 일상

적으로 어떤 경험이 교육적이라거나 비교육적이

라는 판단을 하며, 일견 교육적 경험 이란 자명

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실제에서 학교 경험의 질이 어떤

준거에 의거해 비교육적이며, 또 어떤 특성을 갖

는 경험일 때 교육적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된 이론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교육적 경험의 의미와 방법적 원리를 밝혀주

는 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듀이의 철학과 교육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듀이는 제도 교육의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

전통적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

로서 진보적 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수립한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조직된 교과를 완성된 산물로서, 그

것이 처음에 생성되었던 방식이나 앞으로 필히

생겨날 변화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가르치는 것을 듀이는 문제시한다(EE : 7).1) 그

이면에는, 어떤 사실이나 관념의 묶음이 모든

학생의 지적인 발달을 위해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어진 교과 지식을 있는 그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적 도야를

이루게 된다는 잘못된 가정이 놓여 있다는 것이

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능력이 간과된

채로 고정된 학습내용이 부과될 때, 그 현재 경

험적 상호작용의 질이란 생명체 수준에도 못 미

치는 물리적 기계적인 수준이 되고 만다. 또한

그에 더한 문제는, 그러한 경험이 기계적이고 산

만한 기질을 형성하고, 그러한 습성화된 기질은

새로운 배움을 어렵게 하여 성장을 지체시킨다는

데 있다.

이렇듯, 듀이 비판의 핵심은 전통적 학교교실

에서 학생과 교사가 갖는 경험의 질 (the quality

of experience which is had)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통적 학교의 문제는 학생들이 지식 습득만을

할 뿐 경험을 갖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잘못된, 비교육적인 종류의 경험을 갖

1) 본 논문에서 참조하는 모든 듀이의 저작은 새로이 간행

된 출판본, The collected works of John Dewey,

1882-1953, edited by Jo Ann Boydston (Carbor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9-1991)이며, 본문

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AE: Art as experience, The later works vol. 9

DE: Democracy and education, The middle works vol. 9
EE: Experience and education, The later works vol. 13

EN: Experience and nature, The later works vol. 1

MW: The middle works, 1899-1924
LW: The later works, 192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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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듀이에게 교육적 경험이

란 학생 개개인의 현재적 필요에서 나오는 능동

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외적인 자극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뻗는 활동이 이것(외적 자극)을 찾는 것이며

어떤 것이 다음 활동을 자극할 지를 결정한다 고

그는 말한다(LW11: 239). 그러나 또한 학생의 내

적 요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식으로 현재의

맹목적이고 방종한 충동에 지배되는 상태는 교육

적이 아니라고 본다. 성장이란 지성을 발휘하여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

다 고 주장함에서 드러나듯이, 듀이는 일종의 저

항에 부딪히는 상황을 통과하며 자아가 성장하는

경험으로 완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EE : 55). 전

통적 교육에서처럼 내적 필요에서 나오는 자발적

활동이 외적인 강제에 의해 억압되는 것이 문제

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더 이상 새로운 발

달에 이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분출되고 마는

것 또한 문제로 본다. 이것이 듀이가 전통적 교

육과 그에 대한 반대 급부에서 시도되는 진보적

교육 각각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결국 듀이가 적

극적으로 전개하는 교육적 경험의 의미와 그 방

법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

다. 이는 듀이의 교육적 저작들에서 교육적 경험

에 관한 적극적인 논점이 비판적 논의만큼 분명

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

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롭게 표출된 현재적 필요

에서 시작되어 자아와 세계의 의미가 새롭게 재

구성되는 변화로 완결되는 것으로서의 교육적 경

험의 적극적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듀이

의 경험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듀이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최근

의 다양한 시도들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예술

철학이다. 그의 예술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경

험으로서의 예술』(A rt as Exp erience)이라는

후기 저작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듀이

예술철학은 한동안은 그의 철학 일반의 일관된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서 간과되어 왔으

나, Alexander (1987), Shusterman (1992) 등에 의

해, 그의 경험 철학의 핵심적 사상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 A r n s t i n e ( 19 9 5 ) ,

Garrison (1997) 등은 듀이의 예술철학을 그의 교

육론의 해석에서 중심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적

극 수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명희(1982;

1985), 이돈희(1993), 박철홍(1994; 1995), 이경후

(1994) 등이 예술과 심미적 경험에 관한 듀이의

철학적 논의를 각기 다양한 교육학적 관심으로부

터 탐구한 바 있다. 그의 예술철학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감상의 경험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으나,

기존의 미학적 질문 그 자체의 탐구에 목적을 두

고 있지 않다. 듀이는 심미적 경험이 질적으로

특별한 것이지만, 지적, 실제적 경험이나 일상적

경험과도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는 점에서 독특하

다. 듀이에게서 심미적 경험이란 정상적으로 발

달하여 완결에 이르는 경험의 특성을 가장 잘 드

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완성적 경험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된

다고 보는 점에서, 심미적 경험은 듀이가 말하는

교육적 경험의 원형을 제시해 준다 하겠다.

본 논문은 듀이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그의 경

험 철학을 탐구함으로써, 교육적 경험의 의미와

성격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는 듀이 교육론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라는

이론적 필요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위

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학교 교실 경험을 재구성

해야 하는 실천적 필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듀이의 경험 개념이 빈번히 오해되고

왜곡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철학의 역사에서 경

험 이 다루어져 온 각기 다양한 방식에 비추어

그가 말하는 경험이란 후기근대적 맥락의 의미임

을 밝힐 것이다. 둘째, 듀이가 완성된 경험의 전

형으로 삼는 심미적 경험이란 생명체적 과정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라는 그의 독특한 견해를 살

펴봄으로써 교육적 경험의 원천을 규명할 것이

다. 셋째, 심미적 경험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되는

완성적 경험의 특성을 분석하여, 듀이가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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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경험의 방법적 원리를 구체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장에서 그에게 교육적 경험이

란 지나온 경험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변혁의 계기

를 내포하고 있음을 재조명할 것이다.

Ⅱ. 듀이 경험 개념의 차별성

경험은 듀이 철학과 교육론에서 가장 핵심적

인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의 경험

개념은 엇갈리는 해석을 낳고 다양한 논쟁과 오

해를 불러 왔다. 이는 그가 경험을 논의하는 맥

락 자체의 애매성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아니라,

철학전통에서 경험의 다양한 의미들에 기인한 것

이기도 하다.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경험이란 구

체적인 현실 삶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변화

무상한 것에 관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간적

변화 가운데 있는 대상들을 향한 태도가 자연과

학의 발달과 함께 변화함에 따라, 철학의 역사에

서 경험이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근대 이전, 근대, 후기 근대라는 시대

특성을 반영하는 세 가지 경험의 의미를 분석의

틀로 삼고서, 듀이가 말하는 경험에 대한 빈번한

오해와 왜곡된 의미들을 구별짓고, 후기근대적

맥락의 의미로서 그의 경험 개념의 차별성을 밝

히고자 한다.

우선 근대 이전의 세계는 변화하는 자연의 사

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

한 시대였다. 따라서 변화무상한 경험의 영역은

불변의 관념적 실재를 다루는 이성의 영역과 위

계적으로 구별되었다. 이 때, 경험이란 시행착오

적 활동을 의미하였으며, 사유나 지적 작용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과학혁명 이래 근

대를 특징짓는 것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실증적

정신이었다. 초경험적 실재의 인식 가능성을 부

정하며, 경험 가능한 대상들이 드러내는 질서정

연한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 때, 경험은 감각적으

로 주어지는 외부 대상세계를 투명하게 비추어

객관적 법칙적 질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다루어

졌다. 후기 근대로 구분 짓는 현대에는 상대성이

론,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 등의 자연과학적

발달의 영향으로, 우리의 자연관에 혁명적 변혁

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변화 과정

에 있는 대상들이 안정성과 더불어 보이는 불확

정성과 우연성, 다원성과 복잡성을 인지하고, 인

간의 언어와 사유에 의해 매개되기 이전의 순수

객관과 합리적 인식 주체를 회의한다. 탈근대적

조건하에서 경험이란 그 나름의 독특한 질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사

건이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의미와 가

치는 사회,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비판적 성찰을

갖게 되었다. 이제 경험된 질적인 차이 와 다양

성 의 지각은 보편성과 절대성에 저항하는 토대

가 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의미에 기초하여 듀이가 말하

려는 경험과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의 의미의

차이를 검토해 보자. 교육이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 혹은 재건 이라는 듀이의 교육에 대한 개

념 규정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DE : 82).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개념에서 중심적 기능을 하는 경

험의 의미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론은 빈번한 오해를 불러

왔다.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잘못된 해석중의 하

나는 그의 경험의 의미를 지성적 측면과 분리된

활동으로 보는 경우라 하겠다. 이러한 해석의 바

탕에는 경험이 위에서 세 가지로 구분한 의미가

운데 이성 혹은 정신 작용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의 활동이라고 보는 근대이전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다. 듀이는 여러 맥락에서 경험이란 행하고 겪

는 사태이지 일차적으로 지적인 목적을 갖는 것

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어떤

경험의 가치는 관계성 혹은 의미의 지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 수준의 경험이란 인

지적 요소가 내포되는 의식적 경험이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DE : 147). 듀이가 의미하는 경험은

지식이나 사유의 반대가 아니며 경험을 통한 교

육을 강조함으로써 지식 습득과 지적인 성장의

교육적 가치를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전통적인 교육에 반대하며 20세기초 미국에서 시

도되었던 소위 아동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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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그의 비판에서 보다 명백해 진다. 듀이를

교과내용의 가치를 경시하는 아동의 활동을 중시

하는 교육사상가로 보는 흔한 오류는 전통적 교

육에 대한 그의 비판에만 주목하면서 당대의 낭

만적 아동중심 교육에 대한 그의 비판이 상대적

으로 간과된 결과이다(Westbrook :99- 104).

한편, 진보주의 교육운동에 대한 듀이의 비판

의 근거에 대한 분석은 그의 경험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조명해 준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당시 진보주의 학교의 교육 실제에 대

한 그의 비판 가운데 하나는 감각적 직접경험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 듀이에게는 외적

인 강제에 의한 굴절과 왜곡의 소지를 제거했을

때 아동의 내면의 자연적 필요로부터 나오는 직

접경험이 자동적으로 지적 성장으로 인도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물과의 직접경험 그 자체

를 중시하는 이면에는, 경험이란 순수 객관 세계

가 그 자체의 감각적 자료를 인간의 의식에 투사

하는 과정으로서 일차적으로 인식의 목적을 갖

는 것으로 보는 근대적 경험관이 담겨있다. 그러

나 듀이는 이러한 감각주의적 경험론의 바탕에

있는 주체와 객체의 대립적인 이분이라는 이원론

적 전제와 경험에 일차적으로 인식의 목적이 편

재해 있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듀이에 의하면,

사물들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인 것보다 훨

씬 더하게 우리가 다루고 쓰고 작용을 가하고 즐

기고 겪는 대상이다 (EN: 28). 듀이에게는 아주

초보적인 단순한 감각적 경험조차도 순수 객관의

투영이 아니며 사회,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자아

의 습성화된 태도가 그 안에 통합되어 상호작용

한 결과라고 본다. 듀이는 직접 경험의 사물들이

란 인식하는 (knowing) 대상으로 되기 이전에

먼저 즉각적 국면에서 총체적 질적으로 느끼고

받아 가지는 (having) 것들이라 표현한다. 이렇

듯 듀이가 의미하는 경험은 근대적 개념에서처럼

순수 객관에 이르는 인식 수단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경험관을 바탕으

로 듀이를 잘못 해석하는 입장은 흔히 그의 과학

적 탐구방법에 대한 신뢰와 반성적 사고에 대한

강조에 주목한다. 그러나 듀이가 경험에 의한 교

육을 강조할 때는 아동의 내면에 주어진 자연적

발달의 질서를 따라 독립적, 자율적, 합리적 인식

주체로 성장케 하는 근대적 이상을 지향하는 것

이 아니다.

이상의 부정적 논증에서 암시하듯이, 듀이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경험의 개념은 근대이전과

근대를 넘어서는 후기근대적 맥락에 있다고 하겠

다(Shusterman, 1989: 66). 듀이에게 경험은 지적

인 과정과 대립되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다. 또한

개별적 인식 주체의 내면에 인상 지우는 독립된

객체의 작용이라는 근대적 이원론적 전제를 파기

하는 개념이다. 듀이는 경험이란 경험되는

것 (what)과 경험하는 방식들 (how)이 근원적으

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EN: 18). 이

것은 존재론적으로 통합된 경험에 대한 기능적인

구분으로서, 주체와 객체, 인간과 세계를 본질적

으로 대립적으로 구획하는 이원론적 방식과 구별

된다. 듀이에게 현재 질적으로 즉각적으로 경험

되는 내용은 지나온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아의

독특한 경험하는 방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모든

구체적인 개별 경험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틀

지워진 자아의 편향적인 방식이 대상세계의 사물

과 독특하게 반응한 결과의 통합된 단일체라고

본다. 듀이에 의하면, 사회적, 외적 간섭과 굴절

로부터 정화되어 순수 객관을 투명하게 경험하는

인식주체란 허구이다. 우리는 사물들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권

위의 무게를 통하여 그러한 것으로 습성화되었기

에 그렇게 믿는 것이다. 우리가 대상에 귀속시키

는 특질들이 사실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

의 방식의 탓으로 돌려야 하며 이러한 경험의 방

식은 다시 돌이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습의 힘

에 의해 형성된 것 이라고 말한다(EN: 23). 대상

세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직접 경험조차 사

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아의 습성화된 편향성

이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이러한 후기 근대적 성격

규정은 자아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세계와의

완전한 간격에 의거하여 상대주의적 회의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듀이의 차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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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듀이는 바로 현재적 경험 안에 지나온 경

험의 틀지움으로부터 해방의 계기가 있다고 보면

서, 질적으로 경험된 '차이 '로부터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생성되는 가능성을 기대한다. 이것이 앞

으로 살펴볼 완성적 경험을 특징지우는 교육적

계기이다. 듀이에 따르면, 불확정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경험 안으로 예측할 수 없

게 낯선 대상이 들어오게 마련이며, 그로부터 새

로운 관계형성을 성취할 때, 세계의 의미가 재건

되고 자아가 확장적으로 탈바꿈하는 진보적 변화

가 이루어진다. 이때 경험 안의 낯선 것, 즉 경험

된 '차이 '는 기존의 틀 지워진 방식의 전환에 필

수적인 계기이며, 과거에 형성된 틀의 변형을 내

포하는 과정일 때, 진정으로 교육적 경험이 된다.

결국 듀이에게 교육적 경험은 백지 상태 위의 건

축이 아니라 이미 틀 지워진 것의 계속적인 해체

와 재건의 과정을 뜻한다.

이상에서, 듀이가 말하는 경험이란 근대 이전

의 경험관과 근대적 경험관과도 구분되는 맥락에

서 이해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즉, 듀이에게 경

험이란 사고의 개입이 없다는 의미에서 단순 반

복적 기계적인 행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대

상세계의 사물이 주는 감각적 인상을 투명하게

거울과 같이 비추는 인식의 수단도 아니다. 듀이

가 말하는 경험의 차별적 의미는 자연의 변화에

깃들인 진정한 시간성, 다중성, 불확정성을 발견

한 후기 근대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경험이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

서 자아와 세계가 독특하게 만나는 특정한 시공

간적 사건이며, 따라서 경험되는 질적인 차이와

다양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듀이의

경험의 의미의 차별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토

대로, 그의 예술철학의 탐구로 들어가 보자.

Ⅲ. 심미적 경험의 근원으로서의

생명체적 활동

듀이의 예술철학에서 심미적 경험(esthetic

experience)이란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감상의 과

정에서 갖게 되는 심미감(esthetic quality)의 체

험을 지칭한다.2) 심미적 경험이란 흔히 미적 감

각을 잘 발달시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으로, 대부분의 일상적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러한 상식적 견해와 대조적으로, 듀이는 심미적

경험이 다른 경험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신비

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모든 경험

안에 가능성으로서 담겨진 심미적 요소를 의식적

으로 배양하고 발달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

상적으로 발달하여 완결에 이르는 모든 경험은

그 완성의 국면(consummatory phase)에서 심미

감을 갖는다 고 그는 말한다(LW 16:395). 심미적

경험을 초자연적인 원천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일

상적 경험과 근원적으로 구획 짓는 기존의 미학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듀이는 심미적 경험의 뿌

리를 자연 안의 생명체적 활동(life- activity )에서

찾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절에서는 듀이가 인간

특유의 가치롭고 이상적인 경험의 근원으로 보는

생명체 특성적 활동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미적 경험과 생명체의 활동과의 연속성

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보고, 이러한 이해가 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밝히

는데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듀이가 아름다움의 뿌리 로 삼는 생명체적 과

정에서 조명하고자하는 특징적인 면모는 무엇일

까? 유기체의 본능적 필요에서 나오는 생명체적

활동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인간 특유의 완성적

경험을 예고하는 이상적 가능성을 포착해 내는

것일까? 무생물의 경우와 대비되는 생명체 특유

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대한 듀이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는 자기 존

재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것이 생명체적 활동

2) 듀이의 esthetic experience를 이 글에서는 심미적 경

험 으로 번역하였다. 이돈희(1993: 227-230)는 창작의 과

정을 지칭하는 기예적 (artistic)인 것과 감상의 과정을

지칭하는 심미적 (esthetic)인 것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듀이의 심미적 경험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

용어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미적 경험 혹은 예술

적 경험 으로도 번역된 바 있다(한명희, 1982; 박철홍,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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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통일성(unity )으로 나타난다. 즉, 생명체

가 돌과 같은 무생물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듀이

가 주목하는 점은 생명 유지라는 전 존재의 원초

적인 필요에 비추어 환경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

끼고 반응한다는 데에 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란 각기 직접적으로 맞닿는 외적 조건에

물리적으로 반작용하지 않고 전 존재의 필요에

비추어 유기적으로 반응하기에, 부분적으로 감각

된 질과 유기체적 활동 사이에 통일성이 형성된

다는 것이다. 듀이는 생명체의 자기 유지의 필요

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전 존재가 온전히 살아 움

직이는 동력(impulsion)을 부분적 감각기관의 말

초적 자극에서 나오는 충동(impulse)과 구별지어

설명한다(AE : 64). 생명체의 자기 유지 필요에서

나오는 활동의 완벽한 통일성(complete unity )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살아있는 동물은 온전히 존재하며 온전히

그 있는 자리에 있으며 자기의 행위 안에

온전히 거한다... 모든 감각이 똑같이 경계

상태에 있다. 움직임(motion)은 감각(sense)

에로 연합되며 감각은 또한 움직임에로 통

합된다... 생명체가 과거로부터 보유하는 것

과 미래에 대해 예견하는 것이 현재적 순간

에 방향잡이로 기능 한다(AE : 24).

요컨대, 듀이에게 생명체적 활동의 일차적인

특성은 전 유기체적 필요와 부분을 이루는 감각

기관들 사이에, 즉각적 현재적 활동과 시간적 공

간적으로 떨어진 사건들 사이에, 감각된 질과 활

동 사이에 형성되는 통일적 관계이다. 전 존재의

필요에서 나오는 생명체적 활동에는 부분들이 기

계적으로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 맺으며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전 존

재가 하나의 목적을 갖기에 눈빛을 빛내며 주위

를 경계하며 방심함이 없는 느낌과 행동이 일치

하는 생명체의 통일적 활동에서 듀이는 심미적

경험의 원천을 본다. 그에 따르면 예술이란 생명

체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통일적 관계

가 인간 특유의 의미의 차원에서 실현되는 가능

성의 구체적인 증거이다.

둘째, 유기체의 자기 보존의 필요는 환경을 이

루는 세계와의 특정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수립함

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생명체 수준의 상

호작용에 대한 듀이의 논의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유기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은 환경 안에

서 일어난다는 것이다(AE : 19). 이때의 안에

서 란 물리적 개체가 어떤 공간 안에서 주변적

대상들과 작용하고 반작용하며 존재하는 방식과

엄격히 구별된다. 듀이는 생명 활동에서 유기체

와 환경의 관계 맺음의 성격을 단지 외재적이며

기계적인 물리적 수준과 차별적으로 내적으로 밀

착된 유기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듀이는 유기체-

환경의 통합적 관계를 생명의 원초적 조건으로

본다. 생명체는 자족적이며 독립적으로 자기 안

에 닫혀진 존재가 아니기에, 자기를 보존하려는

생명체의 필요는 환경을 이루는 세계와의 특정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수립함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생명체가 어떤 필요를 느끼고 그것이 열망

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곧 자아의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생생하게 인정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듀이에게 유기체- 환경의 통합적 관계

란 안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일시적인 깨어짐

을 되풀이 하면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조건들이란 결

코 유기체의 필요에 대해 항상 호의적인 것이 아

니며, 유기체 또한 내적인 요구가 익숙한 조건들

의 범주를 넘어서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유기체-

환경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는 불일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시적인 소외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세계가 항상 완전하고 고정된 질서

안에서 움직이며 예상치 못할 변화가 개입되지

않는 곳이라면, 유기체- 환경 관계에서 불일치와

갈등의 계기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 세계가

일정한 변화의 질서란 전혀 없는 완전히 우연적

인 흐름일 뿐이라면 생명체가 자기 보존에 필수

적인 안정성을 보존키 위한 방도가 전혀 없게 된

다. 듀이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는 운

행과 완결, 중지와 재결합의 연합 이기에 생명

활동이란 매순간 평형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리듬

감있는 패턴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AE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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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 예술철학을 통해 본 교육적 경험의 의미

결국 듀이가 주목하는 생명체적 활동의 두 번

째 특성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실현되는 완전한 통합성, 균형, 평형

(equilibrium)이다. 유기체가 환경과 맺는 원초적

인 통합성 때문에 생명체는 혼돈과 갈등의 국면

들 을 통과해 갈 때조차 저 내면 깊숙이 자리한

조화의 기억,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것 같은

감 이 있다(AE : 23). 듀이는 유기체- 환경 상호작

용의 통합적 관계를 자아와 대상세계의 사건들

의 완전한 상호침투(complete interpenetration)

라고 표현하며 심미감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AE : 25).

셋째, 세계에 내포된 불확정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야기하는 유기체- 환경 상호작용에서의

갈등 국면을 통과하면서, 생명체는 자기 변화를

통해 평형을 회복한다. 듀이에 따르면, 생명체적

필요란 적절한 관계맺음의 결핍 상태로서 평형

회복을 위한 환경적 조건들에로 능동적으로 뻗어

져 일종의 요구(demand)로 그 자체를 드러낸다.

생명체가 자기를 유지하려는 바로 그 능동적인

활동이 항상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기 마련이며,

그로 인한 일시적인 소외 상태를 통과해 나가면

서 생명체는 죽을 수도 있고, 그저 위축되거나

수동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연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일탈이 유기체와

환경적 조건의 에너지들 간의 보다 확장적인 균

형으로 옮아가는 계기가 될 때 생명체는 성장한

다(AE : 20). 이러한 상태를 듀이는 확장을 통한

생명체의 적응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성장해 가

는 생명 과정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환경 요소

들이 보다 역동적인 생명 과정의 동력의 수단으

로 변형되며, 그렇게 될 때의 보다 강렬하게 성

취되는 평형이란 그저 관성에 의한 것과는 질적

으로 다른 것이다. 듀이에게 성장하는 생명체적

과정이란 불일치와 저항의 상태 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냄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평형의

패턴, 균형의 양태 에 있어서 성취되는 변형

(transformation)을 의미하는 것이다(AE : 20).

듀이가 그리고 있는 성장하는 생명 과정에 내

포된 변형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하자면 그것은

이중적 변화(double change) 이다(AE : 66). 한

편에서,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양태가 새로운 형상(form)으로 재조직되는 변화

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저

단지 통로이거나 맹목적인 장애에 그칠 환경을

이루는 에너지가 만족을 주는 정점에서 생명 활

동을 진척시키는 수단으로 변형되는 변화가 일

어난다. 평형의 성취는 동시에 환경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며, 그러한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고군분투하며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재적응의 과

정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

는 조화로움의 상실과 회복이 있기에, 원함과

충족, 행함과 행함의 억제가 교차하는 주기적, 율

동적, 리드미컬한 고동 이 있는 것이다(AE : 22).

유기체- 환경의 평형이 깨어지는 갈등과 긴장 상

태를 통과하며 성장에 이르는 생명 과정이 곧

발달해 가는 생명체적 경험의 모든 과정에서 예

시되는 것으로서의 심미적 요소이다. 듀이에게

생명 과정 안에서 평형이 회복되는 충족의 순간

들은 리듬감 있는 간격을 갖도록 일련의 과정을

완성된 종결로 마감하며 그때의 완성적 극치를

느끼는 감흥이 심미적인 것의 원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듀이가 심미적 경

험의 뿌리를 생명체적 활동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특유의 이상적인 경험의 가능성을 본능적인 충동

적 활동의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렇다면, 본능적 필요에 반응하는 동물로 예시되

는 생명체적 활동과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특유

의 활동과의 질적인 차별성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도 듀이가 거듭하여 심미감의 뿌리로 생명 과정

을 언급하고 예술과 생명 활동의 연속성을 강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철학적인 이유로서, 인간 특유의 이상적

이고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경험이

생명과정과 연속성을 갖는다는 그의 주장의 배경

에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현실과 이상을 대

립적으로 규정하는 근대의 이원론적 철학 전통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듀이는 그 자체로는 관

념적이며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 의미와 가치가

즉각적 감각적 경험 안으로 녹아 들어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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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어떤 본질적 제한이 결코 없다 고 주장

한다(AE : 36). 관념적으로 추상화되는 정신의 영

역과 즉각적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물질의 영역

사이의 본질적인 이질성을 상정하는 이원론을 극

복하려는 것이 듀이의 전 철학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의 큰 줄기이며, 그러한 경계와 구획을 넘어

서는 가능성이 예술과 그 근원으로서의 생명 과

정에서 실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듀이가 심미적 경험과 생명 과정의 연속

성을 주장하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그의 현실

삶의 경험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다. 살아있

는 동물의 목표물을 향한 통일된 활동과 대조적

으로, 산업화이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일상적 경험의 대부분을 특징짓는 것은 분절, 파

편, 구획, 분리라는 것에 그는 주목한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지각하는 감각과도 우리의 생각과

도 융합되어 있지 못하며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의 유감과 미래의 염려에 내어 놓이기에 매 현재

적 순간 우리는 여러 갈래로 분산된 채 진정 전

존재로서의 살아있음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감각의 통렬함을 느끼지도, 어떤 생각에 자

극되어 움직이지도 않는 정도로 온전히 현재적

순간에 깨어 살아 있지 못한 분열된 현대인의 일

상적 경험에 대해 듀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이

본다; 들어도 그저 간접적으로 얻어듣는데

그칠 뿐이다.... 무엇을 만져도 그 감촉은 피

상적으로 겉돌 뿐 깊숙이 파고드는 감각적

느낌들과 융합되지 않는다. 우리는 감각을

쓰되 그저 말초적 자극을 위해서 일 뿐, 깊

은 통찰에의 관심을 충족하려 하지 않는

다.(AE : 27)

이러한 기계적인 수준으로 전락한 일상적 경

험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길 때, 심미적

경험은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듀이는 심미적인 경험의 뿌리를 생명체의 활동이

드러내는 통일성, 역동적인 통합성, 자기 변형에

서 찾음으로써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다. 한편으

로는 모든 인간의 일상적 경험들이 심미적 질로

채워지며 이상적인 완성적 경험으로 발달하는 가

능성을 제안한다. 또 한편, 실제로 경험하는 기계

적이고 산만한 대부분의 일상적 경험이 잘못된

조건의 산물인 비정상적인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

적한다. 단지 특정하게 구획된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하다는 이유에서 정당화되는

일상적 생산 활동에서의 경험의 질을 문제시하면

서, 듀이는 생명체로서의 전 존재가 살아 움직이

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온

전한 통일성을 성취할 수 없다고 본다. 순수 예

술과 실용 기술의 구획조차 거부하면서, 듀이는

모든 만들고 지각하는 활동에 있어 그 활동의 질

적인 훌륭함을 결정짓는 것은 그 활동 안에 깃들

인 온전한 생명 기운의 정도라고 하였다. 듀이에

게 인간을 특징짓는 필요는 사물의 의미를 소유

하고 느끼려는 요구 이다(EN: 272). 다른 생명체

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존재를 유지해야 하는 기

본적인 필요를 공유하되, 인간은 즉각적으로 즐

겨지는 의미로 가득한 활동에 몰입할 때 가장 강

렬하게 가장 완전하게 인간 생명체로서 실존한다

고 보는 것이다. 듀이에게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수준이 아닌 의미를 추구하고 새로운 의미와 가

치를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생명체로서 인간은 세

계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과하며 자기 변형

을 성취하는 성장하는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심미적 경험의 원천으로서의

생명 과정의 특성과 그 함의는 듀이가 말하고자

하는 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 심미적 경험으로 대표

되는 완성적 경험이란 결국 자아의 성장으로 귀

결된다는 점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교육

적 경험임을 고려하면, 듀이에게 모든 교육적 경

험의 근원적 원형 또한 생명체적 과정에 있다.

생명체적 활동에는 모든 부분적 과정들이 통일된

전체의 목적을 위해 기능하며, 유기체와 환경적

대상이 각기 독립된 개체로서 작용하고 반작용하

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호 통합적 관계로 연

계되고, 갈등을 통과하며 자기 변형을 성취한다

는 주장은 교육적 상황의 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학생 개개인의 전 자아의 관심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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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목적을 갖고 몰입되는 상황의 구성이 필요

하다는 점, 생명 과정의 통합적 관계에서처럼, 학

습자의 필요가 학습 내용과 이질적이고 외래적인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관계 맺어져야 한다는 점,

자아와 대상 세계의 의미 모두가 변형되는 방식

으로의 변화가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

한 교육적 경험의 의미에 대한 구체화는 마지막

절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Ⅳ. 심미적 경험 , 하나의 경험,

교육적 경험

듀이에게 일상의 기계 수준의 분절적 경험들

과 대비되는 이른바 완성적 경험(consummatory

experience)이 가능하며, 그 뿌리는 생명체가 환

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를 충족하

는 생명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생명

체적 근원으로부터 발달하여, 다른 동물과 달리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완성적 경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듀이는 모든 경험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특질

을 심미감(esthetic quality)이라 이름하고, 예술

적 경험에서 그러한 완성적 경험의 특질이 가장

충만 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이렇듯 아름다움의 통일적 정서인 심미감이 예술

작품의 창작과 감상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완

성적 경험의 특질로 삼는 점에서 듀이의 견해는

독특하다. 예술적인 창작과 감상의 경험 뿐 아니

라 다른 목적과 관심을 갖는 그 어떤 경험도 만

일 심미감으로 마감되지 않는다면 완성적 경험

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AE : 45). 주요한 목적이

지적이든, 실제적이든, 심미적이든 간에 모든 정

상적으로 발달하여 완성에 이르기에 단일한 질로

채워지는 경험을 듀이는 하나의 경험 (an

experience)이라 한다.3) 하나의 완성적 경험은

3) 듀이의 하나의 경험 은 그의 철학, 예술론과 교육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적 개념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각도

로 탐구되어 왔다(한명희, 1985: 241; 이돈희, 1993:

파편화된 일상적 경험들과 달리 통일된 경험이라

는 의미를 강조하며 듀이는 an '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전문 개념화한다. 하나의 경험이란 경

험의 이상적 가능태로서 그의 예술철학에서 전개

된 개념이지만, 듀이에게 모든 완성적 경험이란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교

육적 경험의 전형이다.

듀이는 하나의 경험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논하는 글의 서두에서 경험 일반의 구성, 통일성

있는 완성된 경험,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적인 경

험을 무기력하고 무감하게 만드는 조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이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생명체와 환경을 이루는 조건들의 상호작용

이 생명의 과정 바로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항과 갈등의 조건하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 있는 자아와 세계의

어떤 측면들이 정서와 사고를 불러일으킴으

로써 의식적인 의도가 생겨난다. 그러나 종

종 겪어진 경험이란 그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만다. 사물들이 경험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경험으로 짜여지지 못하고 궤도에

서 벗어나거나, 산만하게 흩어지고 만다. 우

리가 관찰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 열망하는

것과 결국 얻게 되는 것이 서로 엇갈리곤 한

다.... 그 경험이 처음에 바라던 끝에 도달해서

가 아니라, 외적인 간섭이나 혹은 내적인 무력

감에서 그렇게 그쳐 버린다. 그러한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경험된 재료가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충분히 달려내었을 때, 우리는 하

나의 경험을 하게 된다.(AE: 42).

경험의 과정이 외적인 간섭이나 내적인 무기

력 으로 인해 그냥 중단되어버리지 않고, 처음에

의도한 끝까지 이르러 모든 부분들이 단일한 전

체로 통합되었을 때 갖게 되는 것이 하나의 경

54-60; 이경후, 1994: 109-111). 박철홍(1994: 80-87)은 완

결된 경험이라는 규범적 의미에서의 하나의 경험을 기

술적 의미에서의 그것과 구별짓고, 규범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의 완결된 경험에는 심미적 양태 뿐 아니라 종

교적 양태가 필수적이라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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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이다. 여기서 하나의 경험을 특징짓는 두 가

지 측면인 (1)완성적 결말(a consummatory

close)을 향한 시간성 안의 변화와 (2)부분들이

단일한 전체를 구성하는 내적인 통합성(internal

integration)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해 보자.

첫째, 시간성 안에서 발달하여 완성적 결말에

이르는 경험이란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마음에

품은 목표(end- in- view )에 도달함으로써 시작과

끝으로 경계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과 상

반되는 경우란 기계적으로 거침없이 획일적으로

흐르는 경험이나 목적 없이 산만하게 흩뿌려지는

경험이다. 듀이는 마음에 품은 끝, 완결점을 갖고

시작된 경험인지가 완성적 결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열망을 품고 추구하게 되는 목표로서의 의식적

인 의도 가 생겨나는 것은 유기적 상호작용 과정

이 저항과 갈등의 조건 하에 놓이는 경우라는

점이다. 즉, 자아의 생명체적 상호작용 활동이 어

떤 장애에 부딪치는 문제상황에 처할 때에 자기

활동의 목표가 의식적으로 되며, 그것이 활동과

지각, 정서와 생각을 하나로 통합시켜 준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체적 경험 안에서 생

성되는 목표란 외적으로 강제되는 고정된 목표와

달리, 누적적으로 결과를 예감하며 진행해 가는

전 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능 하는 목표이다.

요컨대, 단일한 의식적인 목적에 의해 조절됨으

로써 그 안의 개별 사건들이 일련의 연계된 과정

을 형성하며 완성적 결말에 이르게 될 때, 하나

의 경험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란 마음에 그

리는 끝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수단들로서 순간

순간의 행하고, 바라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내용

들이다. 하나의 경험을 할 때는 우리가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과 감각적으로 지각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상호 침투하고 융합하면서

통일적인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

계적이거나 산만한 경험을 할 때는 몸과 마음이,

생각과 행동이, 바라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서로 엇갈리어, 순간 순간의 경험의 단면들이 분

절적으로 나뉘고 기계적으로 덧붙게 된다는 것이

다. 듀이는 경험의 패턴을 독특하게 구조화하여,

기존의 관념 속에서 흔히 본질적으로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실체로 간주해온 것들을 융합시킨다.

일차적으로 경험이란 행하고 겪는 사태이며, 이

러한 행함과 겪음의 연계된 관계성을 의미로서

지각하는 것이 사고, 지성의 요소라고 본다(AE :

50- 51). 이렇듯 인간 특유의 사고란 어떤 초월적

인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적 경

험 안에서 생겨나고 기능 하는 것이기에, 활동이

나 정서와 이분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다. 요컨대, 생명체적 필요에서 나오는 활동

이 의식적으로 발달하여, 행함과 느낌과 의미가

하나로 융합되고, 통일된 자아가 상호작용의 상

황 안에 생생히 깨어 완결에 이르게 될 때, 하나

의 경험을 갖는다는 것이다.

듀이는 활동과 정서와 사고 작용이, 행함과 느

낌과 의미가 각기 엇갈리며 갈등함이 없이 유기

적인 통일적 과정 안에서 기능 하는 가능성이 인

간 수준의 경험으로서 이상적일 뿐 아니라 정상

적인 과정으로 본다. 하나의 경험이란 개념적인

이상이거나 어떤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때 가능한 양태이지

만, 우리 일상의 살아진 경험에서는 드물게 실현

되고 있다. 듀이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가능태를

그려냄으로써, 실제로 살아진 매일의 경험에서는

기계적인 연쇄나 산만한 탐닉의 경우가 난무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이제 듀이에게 완성적 경험을 특징짓는 것으

로 보는 심미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경험이

아니라, 지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경험이나

구체적인 실천적 경험인 경우에도, 내적으로 통

합되면서 완성적 결말에 이르는 경험이라면 그

자체의 심미감, 만족을 주는 정서적인 질 을

갖는다고 듀이는 말한다(AE : 45). 한마디로, 어떤

경험이 하나의 완성된 경험이라는 인장을 찍어주

는 것이 곧 심미감 이다. 자연과학자가 물리학

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경험도, 철학자가 우주적

질서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하는 경험도, 사

회운동가가 어떤 제도적 개혁을 도모하려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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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도, 그것이 참된 경험이라면 심미감으로

마감된다. 듀이에게는 경험이 진행해 가는 과정

안에, 특히 종결에 이르는 때에 일종의 아름다움

의 느낌이 실감되는 경우만이 진정한 하나의 경

험이다.

그러나 심미감, 아름다움의 느낌을 예술 작품

과 직접 관련되는 경험 이상으로 확장시켜 이해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지 않다. 특히 교육과 관

련지어 볼 때, 어떤 교육적 의도의 경험도 그것

이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심미감

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적 학

교 경험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 사

실이다.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의 특정 수업을

제외하고는 지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과 심미

감을 연계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예컨대 추상

화된 기호와 논리에 기반 하는 과학이나 수학 교

과의 학습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심미감

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혼돈은 듀이가 말

하는 심미감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적 의미와 차

별적으로 해석해 내는 시도를 필요로 할 뿐 아니

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이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그 가치에 따라 구

별지을 것을 요구한다.

심미감이란 그 자체를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이

며, 다만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무엇이라고 듀이는 표현한다. 또한 어떤 진정한

예술 작품의 감상에서 그것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편재되어 있기에 당연

한 것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 이라고 설명한다

(AE : 196). 심미감이란 상호작용에 내포된 다양

한 부분들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조직되어 하나의

균형감 있는 전체를 역동적으로 형성함에서 동반

되는 느낌이다. 즉, 자아가 경험하는 대상 세계와

새로운 상호작용의 리듬을 만들어 가면서 자아의

경계가 열리고 세계의 에너지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몰입, 합일의 과정에 동반되는 느낌이다. 여

기서 위에서 살펴본 하나의 경험의 특성과 관련

하여 듀이가 독특하게 개념화하는 심미감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심미감이라 함은 천재적인 예술가만의

특별한 정서나 예술 작품 자체가 내재한 형식적

인 아름다움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불러일으켜지

는 순간적인 무엇이 아니다. 듀이에게 심미감이

란 시간적으로 발달해 가는 어떤 시작과 끝이라

는 경계를 갖는 지속하는 상황 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연속적 과정 안에 편

재하는 단일한 질적 느낌이다. 발달해 가는 지속

하는 상호작용의 상황이란 일시적인 균형의 깨어

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저항과 갈등의 요소

를 내포한다. 그것은 서스펜스로 가득차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련의 연쇄로 연계됨을 통하여

그 자체의 완결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황이다

(AE : 49). 생명체의 활동에서처럼, 자아와 세계의

일시적인 균열, 그로 인한 내적인 필요와 추구,

그리고 새로운 평형의 회복이라는 일련의 과정으

로 전개되는 상황, 자아가 열망을 품으며 몰입되

는 연속적인 상황이 심미감으로 채워지는 경험의

조건이다. 한 마디로, 듀이에게 심미감이란 즉각

적으로 좋고 그것으로 끝인 순간적 느낌이 아니

라 일련의 발달해 가는 경험의 과정에 편재하는

특질이다.

둘째, 심미감이란 경험하는 대상의 아름다움의

지각에 의해 결과적으로 덧붙는 것이 아니라, 경

험의 과정 안에서 완성적 결말을 위해 역동적으

로 기능 하는 정서이다. 듀이는 정서를 특별하게

개념화한다. 정서란 경험을 움직이고 하나로 묶

는 힘이다. 그것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된 것에 색조를 입혀 외적으로는 분절적이고

각기 다른 재료들에 질적인 통일성을 부여한

다 (AE : 49).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감성적으로 몰

입된 경험 안에서 부분들을 의미 있게 조직하여

완성적 결말에 이르도록 기능 하는 힘이란 객관

화된 논리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듀이에게 심미감이란 특정한 생명체적 필요로부

터 투사되는 단일한 목적에 의해 이끌려지는 매

현재적 경험 안에서 행함과 느낌과 의미를 하나

로 묶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듀이는 심미적인 것에 대한 반대는 기계적인

판에 박힌 활동과 목적 없이 산만한 활동이지,

지적이거나 실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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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탐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편재하는 단일한

심미적 질에 의해 통제되는 하나의 완성된 경험

이 될 때, 그 과정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 즉 떠

올려지는 생각들, 감각적으로 지각된 내용들이

미묘하게 색조를 달리 하면서도 단일한 질로 묶

여 진다는 것이다. 좋은 결론에로 귀결되는 심미

감으로 채워지는 경험 안에서는 일련의 관념들이

각기 그 나름의 질적으로 다른 느낌 을 갖게 되

며, 그러한 느낌은 받아들여질 만한 의미인지 여

부를 표시하는 지적인 정지와 진행 의 표지

(sign)로 사고의 경험 안에서 기능 하게 된다고

말한다(AE : 125). 이러한 경험을 듀이는 다른 맥

락에서 질적인 사고(qualitative thought )라고 이

름하며 설명하였다. 모든 완성적 경험 안에 심미

감이 깃들인다고 봄으로써, 듀이는 분명히 심미

감과 예술을 다른 일상적 경험과 구별짓고 전자

는 어떤 독특한 예술적 정서와 특별히 의미 있는

예술적 형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있다(EN: 291- 293). 그러한 상

식적 견해의 이면에는 심미적 경험이란 일상적

경험과는 그 원천을 달리하는 것으로 구획지음으

로써 파편화된 일상적 경험의 질을 당연시하는

이원론적 전제가 작용한다고 본다.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듀이에게는 이렇듯 일상적 경험이

폄하되고, 그것이 가치롭게 발달할 가능성이 근

원적으로 간과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V . 교육적 경험의 해방적 통합적 계기

완성적 경험의 근원으로서의 생명체적 활동과

이상적인 가능태로서의 심미적 경험에 관한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듀이가 독특하게 개념화하

는 교육적 경험의 의미와 방법적 원리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교육적 경험이란 생명체적 필요에서 나

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의 구조적 패턴을 형

성하여 시작과 끝으로 경계 지워지는 단위 사태

이다. 생명체의 활동에 뿌리를 두는 경험이란 불

연속적, 분절적, 즉각적 감각 지각이 아니라, 일

련의 선택적인 행함과 겪음이 통일된 목적에 의

해 조절되기에 연속성을 갖는다. 둘째, 교육적 경

험이 시작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과거에 형성된

유기체- 환경 상호작용의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

어지고 저항, 갈등,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자아가 지나온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성과 고정

관념들에 종속되지 않고 이 세계의 경험에 생생

히 깨어 있을 때, 그 상호작용의 상황 안에 신기

함, 낯설음의 요소가 들어오게 마련이며, 그것이

기존의 틀 지워진 방식을 변화시키고 확장적 성

장에로 인도하는 필수적 계기가 된다. 셋째, 교육

적 경험이란 새로운 상호작용의 리듬을 형성하여

평형을 회복하는 완성적 결말로 마감되는 것이

며, 이러한 완결의 순간은 이중적 변화 를 내포

한다. 듀이가 말하는 단일한 질로 채워지는 완성

적 경험의 결과 생성되는 변화란 순간적 사건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효력을 낳는 형상적 변

화이며, 경험하는 자아와 세계가 모두 새로운 틀

로 변형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변화이다.

요컨대, 교육적 경험이라고 듀이가 개념화하는

것은 그렇게 손쉬운 과정이 아니며, 특히 그 완

결된 경험에 내포된 변화에는 엄격한 기준이 담

겨있다. 즉, 성장하는 경험이란 단편적 지식의 습

득이나 외적인 양적인 증가와 같은 변화가 아니

다. 자아의 습성화된 틀이 새롭게 재구성될 뿐

아니라, 경험의 원재료로 들어온 대상 세계가 새

로운 의미를 담지한 형상으로 변형된다는 점에서

형상적 변화이다. 요컨대, 경험의 이전과는 다른

(후속하는 경험의 즉각적인 질적인 반응이 달라

지게 되는) 자아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며, 내면적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대상 세계의 새

로운 의미 생성이 동반될 때에만 성장의 경험이

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경험에 내포된

변화의 성격 및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듀

이의 견해를 좀 더 구체화해보자.

듀이의 예술철학을 통해 본 경험의 이론에서

독특한 점은 즉각적인 감, 가장 초보적으로는 좋

거나 싫거나 하는 순간적 느낌, 논리적으로 설명

되기 이전의 질적으로 경험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강조이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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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 예술철학을 통해 본 교육적 경험의 의미

이러한 즉각적인 감에 반응하며 진행된다. 우리

는 흔히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치 경험하

는 자아의 태도와 행위와 독립적으로 그저 그렇

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듀이

는 현재 경험되는 질이 그러함은 그 안에서 경험

하는 자아 특유의 경험의 방식이 현재 경험의 대

상과 독특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EN : 22). 여기서 자아의 경험하는 방식이란 순

전히 독립된 개별적 주체로서의 개인에게 귀속되

는 어떤 고정된 본성이나 타고난 기질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경험을 통해 형성된 무

엇이다. 생명체는 지나온 경험의 결과를 의식적

인 기억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습성화된 의미와

가치를 직접적인 자아의 일부로 보유한다. 따라

서 현재적 순간의 감각적 지각이라는 직접 경험

안으로 지나온 경험을 통해 습성화된 의미와 가

치가 융합되어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질이 그러하

게 만든다는 것이다(AE : 127- 8).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적 과정이란 누적적으로 지나온 경험

의 흔적을 보유하며, 따라서 즉각적인 감각적 경

험이 무한히 다양한 의미로 채워지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듀이에 따르면, 경험하는 방식으로 기

능 하는 자아의 지적 정서적 성향을 조건짓는 것

은 특정한 신념과 가치와 규범이 작용하는 사회

- 문화적 환경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사회로

태어나 교육받는 상황에서 실상 어린아이의 타고

난 본성보다 사회의 인습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힘을 발하며 자연적 본성을 틀 지우도록 작용한

다고 본다. 개개인의 습성을 형성함에 있어 작용

하는 특정 사회의 힘에 주목하여, 듀이는 개인적

집단적 경험이 특정 사회의 인습적 굴레에 고정

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계속적 재구성이 필요함

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사회라는 매개를

통하여 경험하는 방식이 틀 지워진다는) 발견이

란 해방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직접적 일차

적 경험의 대상을 정화시키고 재구성하게 한다

라고 듀이는 말한다(EN : 23). 다시 말해, 경험안

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습성화된

방식이란 과거의 특정한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구성된 것으로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화와 새

로운 변형이 필요함을 자각케 한다는 것이다.

듀이에게 있어 새로운 틀로의 해방의 계기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에서 인습적 틀로부터

놓여난 자유로운 개인의 경험된 차이에서 온다고

본다. 개개인은 그 밖의 어떤 다른 사람과도 같

지 않은 각도에서 삶을 경험하며,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줄 어떤 독특한 것을 갖고 있다 는 것

이다(LW5:127). 그러나 대부분의 실제 사회가 그

렇듯이,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일탈된 생각과 느

낌을 억압하고 획일적인 가치에로 묶어두고자 할

때, 변화를 위한 자연적 가능성이 발휘되지 못한

다. 경험하는 대상 세계의 사물에 대해 독립적으

로 독창적으로 반응하는 개성이 마비되고 왜곡되

게 하는 것 중에 초기의 관습적 제도적 교육의

영향에 듀이는 주목한다. 기존의 틀 지워진 사회

에서 교육되어 자란 개개인은 본래의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 어른으로 자라면서 자신들의 본래적인 정

서는 차츰 억압되고 왜곡되면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덧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덧 입혀진 구속을 벗겨 내는 일, 그래서

더 깊고 더 본래적인 정서를 불러내어 자유롭게

발달하도록 하는 것 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LW5:138- 9). 한 마디로, 개개인의 참다운 개성의

발현을 질식시키는 것을 없애는 일과, 또한 그렇

게 놓여난 자유로운 개성이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

며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적으로 생성해내는

경험으로 완결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인간의 사회적 삶의 조건에 대한 비판적 각성

에 비추어, 듀이에게 교육적 경험이란 개인의 지

적 정서적 습성 뿐 아니라 사회에서 당연시해온

신념과 인습적인 의미들을 탈바꿈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의 해방적, 창조적 성격을 갖는다. 듀이에

게는 이러한 완성적 경험에 내포된 교육적 변화

의 해방적, 창조적 성격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

이 심미적 경험이다. 듀이가 강조하는 바, 예술

이란 경험되는 사물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표현

성을 숨기는 덮개를 걷는 것이다. 그로써 판에

박힌 일상의 느른함으로부터 우리를 정신차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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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질과 형상을 갖는 우리를 둘러싼 세

계를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놓음으

로써 몰아의 경지를 실현케 하는 것이다 (AE :

110). 위의 인용문에서 예술 을 교육 으로 대치

하여 볼 때, 듀이의 예술철학을 통해 본 교육적

경험의 의미와 성격이 잘 드러내 진다 하겠다.

즉, 교육이란 학생들이 경험하는 세계의 사물들

이 갖는 풍성한 표현성을 가두는 덮개를 걷는 것

이며, 그렇게 풍요로운 의미로 충만케 되는 세계

의 경험 안에서 학생들이 몰아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려보는 교육적 경험이

란 즉각적으로는 우리의 학교 교실 경험에서 결

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적 의미로만 보일 수 있

겠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진솔한 마음으로 구체

적으로 겪어 본 참된 배움의 경험을 헤아려 본다

면, 자유케 되고 새로워지고 몰입되는 특성을 부

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듀이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완성적

경험으로서의 교육적 경험에 내포된 해방적 창조

적 성격에 비추어, 현재 우리 학교 교육에서 경

험의 질적 문제의 본질을 되짚어 보자. 학생과

교사가 교과 내용을 매개로 하여 만나는 교실 경

험의 장에서 즉각적으로 싫은 느낌의 경험을 하

고 있다면, 문제는 학생들이 현재 갖는 경험의

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주어진 교과 내

용에 마음을 열고 몰입하여 그 의미와의 참된 만

남을 갖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무기력하고 생기 없게 만드는 경험을

통과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배움을 꺼려하는 기

질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현

재 순간의 괴로운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참아

내도록 훈시할 때의 흔한 논리는 현재의 나쁨이

미래에 궁극적인 보다 더한 좋음을 위한 것이라

는 식이다. 그러나 듀이는 현재 학습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질적으로 경험하는 거부감은 학생들

에게 미래의 경험 세계를 좁아지게 만드는 분명

한 자국을 남긴다고 말한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포착되는 현재적 경험의 질이

며, 그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미래와 맞

닿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듀이가 교육적 경

험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교육자의

몫으로 강조하는 것은 현재 경험의 질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감수성뿐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

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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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CT

The Na t ure a nd Me a ning of Educ a t ive Expe rie nc e

Ba s e d on Dewey's Philos ophy of Art

Ya ng, Eun- Joo

(Ewha Womans University)

T his study explores the nature and meaning

of educative experience based on Dewey 's

philosophy of art , and thereby illuminating its

transformative function. T he theoretic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 interprete

Dew ey ' s educational thoughts in the context of

the postmothern condition . T he practic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implications for resolving our school crisis , in

which the essence of the problem lies in the

mid- educative or non- educative quality of

classroom experiences .

T he major analyses consist of three parts .

First , Dewey 's conception of experience is

discussed as post - modern in distinction from

pre- modern and modern conceptions of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Key w ords : Dewey , Educative experience, Esthetic experience,

the philosophy of art , Continuity , Interaction, T ransaction

Secondly , the characteristic traits of

life- process are explicated as self- renewing

and transactional, which Dew ey regards as the

root of the esthetic experience. According to

Dewey 's critical reflection, the nature of

life- activity as self- renewing and transactional

contrasts with the mechanical routine and

aimlessness of ordinary experience including

most of classroom experience in tradit ional

schools . T hirdly , the characteristic pattern of

esthetic experience is dealt w ith , in which

Dewey finds the model of consummatory

experience and educative experience. Finally , it

is shown that educative experience is

liberating and uniting in the sense that it

opens the continuous path of reconstructing

and recreating the habituated meanings of the

world and the enduring dispositions of th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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