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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우리 인간  모든 행 나 동에는 나 가고자 

는 향 즉 목 이 있  마 이고 그 목 이 , 

분명해야만 행 에 들림이 없고 추진 이 생

다 에 있어 도 마찬가지다 스에 . . 

면  목 이 엇인가를 는 것  사람들

 여  취  가 가 있는 것에 여 명

 인식  가지게 고 그것에 주 를 집 게 

는  가지 법이다  목(Peters, 1966: 29). 

이 우리 인간  행  동  규 는 만큼 

늘날과 같이 다원  사회에  목  요

 지나 게 강조 는 것  어떤 면에  보면 

이데 인 사  들여질 도 있다. 

지만  동 에 걸쳐 그 시작   

목  분명히 는 것에 있다는 사실  자명

다 그런데 지 지는 목  요  상. 

식 인 인식과 평가에 그 다거나 명 히 규

듀이 교육목 의 내재  가치에 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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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rinsic values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aim from the 

viewpoint of Dewey. The intrinsic values have been recognized as values independent of activities or the 

content that preexist before embodied into activiti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Dewey, intrinsic values 

can be revealed only through the activity. Because they are inherent in the activities.

Dewey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aim that is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metaphysics should be 

meaningless in that it is given from outside and not related to human activities. The educational purpose 

that influenced by modern metaphysics and contemporary theories also can be regarded external, because 

the content and value of learning are assumed ahead activities. In the view of Dewey, the concepts of 

values are exposed through activities, so they can not exist independently. According to his own 

metaphysics that organism and its environment interact each other, all values can be formed only in the   

course of activities.

Thus, the intrinsic value of Dewey is a process per se, as the intrinsic value cannot be assumed ahead 

activities but can be exposed through activities. Bringing meaning to life through experience is Dewey’s 

concept of growth as an educational aim. Education under such a purpose, would give the foundation to 

cultivate talent who are creative, proactive and communicate with their neighbors as a member of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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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 써 소 히 취 어 다 그도 그럴 . 

것이 사실 목 에 해 논 다는 것  

자 내지는  종사자  계 이나 인간  

등  상  가  함 여 행  에 

없  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난해  이

다 그럼에도 불구 고  는 궁극 인 이. 

나 가 는 엇인지 어떤 논리  당  , 

목 이 가 를 부여 고 있는지 답 고 노

해야 다 목  분명히  이후에 그에 . 

는  내용과 법이 자연스럽게 결

거나 논 를 는 데에 효  이다.

동에 미를 부여 고 통일  향과 지

침  시 는 목  어떤 태  규 해야 

는가에 해 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목  규 는  크게 몇 가지  나 어 

볼  있다 첫째 지(Fenstermacher, 2009: ch. 2-4). , 

식  습자  외부에 있는 것  간주 여 

 목  습자  릿속에 보다 많  양  

지식  겨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 

라톤과 리스토 스  같  통 인 

에 고 있다 째 지식  그 자체  목. , 

이 니지만 습자가 인  지  이해  

계  입 는 단이 에 가 가 있다는 견해  

주  자 자들  주장과 같다 이런 . 

 는 자 는 스나 허스트를 들  

있다 째  목  습자  장 그 자. , 

체라는 견해이다. 

이러  견해들  요약해보면 목  , 

이 지향 는 가 나 목 이 동 에 있느

냐  에 있느냐  구분 여 그 격  규  

 있다 가 나 목 이 동 에 있  경. 

우 그 목  외재  목 이며  경우 그 , 

목  내재  목 이 다 그러므  목. 

 가   가장 게 연 어 명

  있다고 볼  있다 내재  가 는 일. 

 외재  는 단  가 에   개

그 자체  좋거나 는 동  결과를 , 

고 지 고 그 자체  가  있는 것이란 

미를 갖는다 이러  일 인 논리에 르면 . 

이 내재  가 를 추구   그 목  내재  

격  므  내재  목 이 며  외재, 

 는 단  가 를 추구   목  외재  

목 이 다. 

에 들어 이 입시나 취업   단

  지식 이 어감에  

과  내재  가 를 추구 는 목 이 

시 고 있다 스나 허스트  같  자. 

자들  이러  논 를 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이   내재  가  보

며 과  명  요소를 지나 게 강조함 

써 목 이 주지주  격  게 했다

(Park, 1995: 102; Hong, 2007: 35). 

면 자 이 주장 는 지식과 인지  , 

면  내재  가 를 달리 조명 는 자  

듀이를   있다 듀이  에  보면 자. 

에  말 는 내재  가 는 인지  면  

내용 그 자체  붙  있  에 동 

자체  가 나 미를 소 히 게 는 난  

갖게 다 이런 태  주지주   목. 

 동  에 있는 것이며 동  에  

 격이나 가 를 보고자 다는 에  미

상 는 외 인 태를 다 결국 이  . 

이외  다른 단  보여지는 것  지양  

해 등장  자  내재  가  역시 듀이

 시각에 는 동 에 있다는 에  외재

 목 이라   있다. 

듀이는 개인  특  능 과 요를 고 지 

고 획일  목  주장 는 통 인 

  지 면  동  통해 고 

장 는 목  보여 다(Dewey, 1916: 

듀이  에  내재  가 는 ch. 6-8). 

동 그 자체이  에 동  지 면 

결  드러날  없다 즉 구체 이고 생생 게 . 

살  움직이는 삶과 경험  통해  가 가 

고 그 게  가 를 자신만  식  , 

규   진  미  가 가 드러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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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 인 내재  가  습  동일  내용. 

과 동일  미를 갖게 다는 것이 본 원리이

다 그러나 듀이식  내재  가 는 마다 가. 

를 자 롭게 창조 는 식이다 이러  태  . 

부여  이 늘날과 같이 다원 고 민주

 사회에 어울리는 태  이다 듀이가 . 

민주주  장  통해 히고 있듯6, 7 , 『 』

  그 자체 이외  다른 목  갖지 ‘

는다 이 말  곧 장 그 자체가 내재  가’. 

를 갖는다는 것이며 재  경험이나 동  통

해   결과가 닌  과  그 자체만이 

미  가 를 가진다는 것  다.

그런데  목  장 이며 장  그 ‘ ’ , 

자체  내재  가 를 갖는다는 듀이  주장  

어떻게 논리  당   있겠는가 본 연? 

구는 듀이에 있어 목  격이 어떠 가를 고

찰함 써 이 를 탐구 고자 다 통. 

인 목 즉 고 불변 는 목  이상 에 , 

추어 논 어 다 그런 만큼 본 연구는 . 

통 인 이상 과 차별 는 듀이  이상 에 

추어 목  격  논 고자 는 것이다. 

듀이가 주장 는 목  격에 추어 , 

통  이상 과 근  이상 에 근거  목

 계를 살펴볼 것이다 다  내재  . 

가 에  통   계를 논  후, 

듀이에 있어 목 이 갖는 격  명 히 함

써 그에 있어 내재  가  미는 장 는 

과  그 자체에 있  보일 것이다 이 게 목. 

이 갖는 격에 추어 내재  가 를 명 히 

  있다면 주지주  경향  는 재 , 

  보 고 새롭게 추구해야  

향과 가 에  명  인식  고   있  

것이다.

통   근  형이상학에 . Ⅱ

근거한 교육목 과 그 한계

이상  어떤 존재나 상  질이나 특

에  역이다 이러  이상  인간  사. 

고나 행  에 걸쳐 상  어떻게 라보고 

엇  어떻게 결  것인가  같  계 에 

를 공 다 이러  원리에 근거해 본다면 . 

이상  목  질에  논 에도 효  

 있다 그러므  통 인 이상 에  논. 

를 통해 목   히는 것도 좋

 법  나이다.

근  이  구  통 인 이상  계

 참  모습  원불변  본질 즉 , 

이고 궁극 인 목 이 있다는 생각  그 특징

 다 그러 에 생생 게 살  움직이는 삶  . 

월  본질과 같  인 진리를 탐구 는 

데 심  다 고 불변  실재를 염 에 고 . 

있는 이상  목  결 고자 면, 

구체 인 삶  월  이상  목  삼게 ‘ ’

다 통  이상  시 인 라톤  이데. 

에 면 본질  계에 속  것 즉 이데, 

는 그 자체  참 고 진리이며 상 계에 속

 것보다 우월 다 이러  이분법  구조  계. 

 구분  에 있어  목 에도 그  

용 다 그  에 인간  삶이나  목. 

 실  삶  가 보다는 월 이고 실 

에 존재 다고 믿는 본질에  찾고자 다. 

리스토 스는 라톤과 달리 실 계  경

험  계에  참  것 이데 를 찾고자 다, . 

지만 그는 실  어떠  상이나 행 는 본, 

래부  가지고 있는  모습 즉 이데 가 , 

내재해 있다고 생각함 써 고   가 를 

상 다 결국 라톤과 리스토 스는 . 

 진리가 어 에 존재 는가에 해 는 견  

달리 지만 원불변 는  진리를 상

고 그 진리가 변 는 실 계를 지 다는 

데 해 는 공통 다   있다. 

통  이상 에 면 계  는 그 (

에 존재 는 참 고 인 진리  상  )

실 계가 추구해야  목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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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면 실 계는   벽. 

고 그 자체  참인 본질  지향해야만 는 

불 고 열등  것  구분 어진다 이  . 

같이 통  이상  계를  가 를 

지니는 계  그 지 못  계  구분 는 이

원  사고를 함 써 단 나  우월 고 

벽  진리를 추구 는 목  만들어 내었

다 이는 지식에  생각 그리고 삶과  . , 

목 에 지 어 실  삶과 경험에 지향

 공 다 상 계 즉 구체  실  주체  . , 

구분 는 상이 고 목 에 종속 다 그런데. , 

이러  목  동에  이미 해  있는 

목 이며 인간  동과 계없는 미  목

이다 당  주어진 고 이고 변 지 . , 

는 목  자 인 동 는 고사 고 억지  해 

내야 는 감  러낼 뿐이다 결국 삶이나 . 

에 있어 외부에  주어진 목  생생  경

험이나 삶  지 못 게 다 이  . 

본다면 이러  삶과 경험  지 못 는 목

 통  이상 이 임없이 심  가  

실   다 듀이는 이러  “ ” . 

통 인 이상  첫째 삶  자연  결과에  , 

곤란 고 불 실  상  거 고자 며, 

째 자연  과 에  여러 상들  고 고 불, 

변 인 계  질  보 다(Dewey, 1929: 106). 

결국 이런 것들  실 고  것에  심리

 감  느끼 는 것이  것이다.

편 통 이상  극복 고자 는 근  

과 명 래  이상  인식  불가능

 실재를 목  삼는 통 이상  

다 실재에  지식  자연과  통해 만 . 

증명   있다고 보며 철  과 를 꾀 는 

분 철 이나 진리는 과  법에 해 실증, 

거나 논리  명료 어야 다는 실증주

 철  등  근  과 명  향 래 생겨난 

이상  듀이는 이들  계  

이라 일컫는다 이러  근  이상  통 . 

이상 이 추구 는 불변  진리나 실재는 가

시 인 상 계에  실험 이나 연역  그 

이나 실  보장   없다는 이 를 

들어  상이함  다 듀이 역시 이러. 

 이 에  근  이상  통  이상  

 공 다 그런데 과  법  실. 

 추구 는 근  이상  에   

근원 인 태내  상태가  계 인 펼“

쳐짐  일 키는 과 이다 이는 ” (Yang, 1999: 68). 

이 처 부  주어  있는 고  인과  

 보 진다는 것  미 다 그러므  듀이. 

는 통  이상 이 이데  같  원불변  

고  목  상 는 것과 근  이상 이 

자연  질 가 객  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르지 다고 본다 요컨  변 지 는 . ‘

것  가 고  원인 부  법  질 를 

드러내는 질  원인  갔  뿐 이다’

근  이상  존재  (Dewey, 1940: 100). 

가 를 객 과 주  역  나 어 객  

계를 우 에 다 통  이상 이 주. ( ) 

본질 계  객 실 계를 구분 여 본질( ) 

 우 에 는 이원  연장 상에 있는 것과 

다를  없다 라  듀이  에  이들 . 

이상  인간  동이 심이 니라 동 외

부에 있는 특  외  목  이고 궁극

인  삼고 있다고   있다 다시 말 . 

해 이들 이상 에 있어 근본 인 참  존재 구-

조는 어떤 상  실재  지닌 것이며  

이러  근본  구조는 변 지 는다는  

공통 다고   있다(Dewey, 1929: 99). 

그런데 듀이는 이들 이상 이 고  목  

가지고 있다는 그래  삶  해가는 인간 , 

특  경험 속 질  가 를 부 다는 에  

 는 것이지 이상  에 해 

는 것이 니다 자연  과 에  과  . 

이해는 시 마다 변  해 다 그리고 시. 

별 이상  역시 당  과  이해  연

여 변 는 것  볼  듀이는 근  이 과 이

후  이상 이 자연과  이해에 충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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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고 있다 그래  듀이는 자연에  . 

 이해1)를 탕  여 이러  양 극단

 이상  공통 인 고  목 에 해 

모든 것  지속  재구 며 질 인 가  

역이   없  특징  는 이상

 다 자연  과  탐구 고 해 . 

내어 모든 것  상 작용  통해 변 는 과

 이해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이를 근. 

거  질 인 가 를 추구 며 지속  재구

는 삶  과  당 다 그러므  듀이에 . 

있어 이 추구 는 목  격 즉 그 지향, 

는 가  당  단 역시 체  자연  

과 부  그 근거를 찾 야 다. 

상 작용 고 있는 모든 사  경험이며 그것

들  인간에게 경험 어지는 것이라는 듀이  

에  보면 모든 존재나 상  고 고 불변

이라는 것이 니라 계  속 에  보 야 

다 즉 삶 경험  자연 에  그것(Ibid.: 16). , ( )

 상  는 체  상 작용  간

간이 나  사건이며 새 운 국면이다 이러. 

 에  보면 히 맞  떨어지는 결과

 목  는 나   존재 불가능‘ ’

다 이데 나 궁극  목 이라는 것  결국 우리. 

 심이나 미에 해 변  에 없고, 

상 작용에 해 상도 주체도 모  변 다. 

인간  나   존재  어떠  상이

나 상태에 해 느끼고 그 게 느낀 욕구를 추, 

구함 써 만족과 가 를 갖게 마 이다 이  . 

어떠  만족과 가 는 분명 개인이 갖는 것이지

만 상  계  갖지 고 는 느끼거나 인지

  없는 부분이다 컨 군가가 닷가에. , 

 모래  고 스스  훌륭  작품이라고 평

가했다고 가 해보자 잠시 그 모래  개인  . 

뉴턴이 자신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인 성의 법칙 운동 방

정식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만든 역학 체계는 근

과학을 표한다 하지만 이는 과학에 의해 밝 진 

속도보다 훨씬 작은 속도의 운동이나 양자 효과가 나타나

지 않는 경우에 유효하다 과학은 이러한 뉴턴 역학  

패러다임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가  에 해 훌륭  모래 이 었지만 나, 

가 군가가 훌륭  모래 이라고 인 해 다

면 개인  그 인  통 여 그러  태  모래

이 훌륭  것   태라고 인지함과 동시에 

 만족감  느끼게 다 면 군가가 그 . , 

모래 에 해 훌륭 지 못 다는 평가를 다면 

개인  그 평가를 통 여 그러  태  모래

이 훌륭 지 못 다는 인식  게 며 

 만족감 신 불만족 거나 새 운 태  

모래  작에  욕구 등   다른 감  

게 다 나  객  태  사건이 일. 

어나 라도 상  계 속에  그것이 어떻게 인

지 고  작용 느냐에 라 사건  어떠  

태 든 변   있는 것이다 이 게 개인  . 

만족과 가   함께 삶  해가는 

계 속에 있는  존재들과  상 작용에 

해 만 립 어질  있다 듀이는 이러  . 

 존재들  상 작용  경험이라 다 그리고 . 

 존재들이 자연 에 존재 는  경험  

계속  재구 어진다 시시각각 변 는 . 

자연 속  역동 인 경험이 고   없  것이

며 인간 개개인  삶 역시 고  모습  엮, 

  없는 것  당연지사다 결국 사 이나 . , 

상  그 자체  존재 지 고 동  통해 

임없이 변 다는 것이다(Dewey, 1919: 67).

이러  주체  객체  원  통합  말  

해 듀이는 변작용이란 단어를 사용 다(Park, 

변작용  체  경1994b; Dewey, 1929). 

이 산 인 합과 같이 각각  해 이루어 낸 

모습이 니라  상 작용 여 변  상태, 

그래  각각 구분지어 다시 산 인 분   

 없는 그 자체를 말 다 다시 말 해 우리가 .  , 

경험 고 인식 는 계는 변작용  결과  인

식 다 경험  변작용  명 는 역동 인 . 

변  모습  존재 며 듀이가 말 는 장

 조건이 다 듀이에 있어 장  각각  존. 

재  상황에 맞는 그에 합당  식에  , 

습   등  인해 계속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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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는 것이며 이러  장  돕는 것이 , 

 목 이다 이  같이 듀이  목  . 

해진 결과를 향해 사건  조합 여 산  

해가는 것이 니라 미 있는 경험들  , 

해 감에 라 견 고 뚜 해지는 과  통칭

는 새 운 차원  것이다. 

내재  가치에 한 통  . Ⅲ

논의와 듀이의 목 (end-in-view)

내재  가 에  논 는  목 에  

이상  게 다 지 지  이상. 

에 추어 본 내재  가 는 목 이 외 인 격

 게 다 면 듀이식  이상 에 른 . , 

내재  가 는 장 그 자체  자연스럽게 ‘ ’

나타난다 지만 듀이에 (Dewey, 1916: 82; 373). 

있어 장 그 자체가 내재  가 를 갖는다는 것

 과  논 에  자주 사용 지만 체

계  논 지  채 사용 고 있다 연구. 

자가 보 에 장 그 자체가 내재  가 가 다

는 것  히  해 는  가지  논 가 요

다고 본다 나는 듀이에 있어 목. ‘

 격이 어떠 가 를 히는 것이(end-in-view) ’

고 다른 나는 장 그 자체가 어떤 미  가, ‘

를 갖는지 를 명료히 는 것이다’ .

듀이가 장 그 자체  내재  가 를 갖는 

목   것  외  부과  목

 존재 는 이 들에  식  

 다  언  스  허스트  . 

는 내재  가 에  통 인 논  역시 외

재  목 에  과  나이다. 

이들  는 자  단  

 지양 고 내재  가 를 추구해야 다는 

주장  펼 며   이후 계에 지20

 향  미쳐 다 이들에 있어 내재  가. 

는 지식  획득함 써 얻게 는 합리 인 마

 계 는 것이다 라  객 이고 합리. 

인 지식이 내재  가  심  이룬다 그러. 

므  생들  지식  식에 입 시키는 것  

내재  가  실  해 요불가결 게 

다  이들  이  지식 동이 곧 내재  . 

가 임  당  는 법  험  논 를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험  논  식 지식  추구 는 것이 , ‘

어째  가 운가 라는 질 에 여 그것  ’ , 

직 지식  추구 는 것이 가  있다는  

에 만 미 있는 질 이 며 그 질  는 , 

사람  이미 지식  추구 고 있다는 에  가

가 있  인 고 있다는 것이다 라  지. 

식  추구 는 것  그 자체  가  있다는 것

이 증명 다는 논리이다 이러  논리에 르면 . 

이 내재  가  실  목  어야 

함  강조   험  당  객 이고 

합리 인 지식  획득 는 것이 요  것이다. 

그리 여 그동  에  내재  가 라는 말‘ ’

이 사용   그 자체  가  있는 것 이라는 ‘ ’

 어 험  당 는 험 , 

 가 특히 지식  식  불리는 이  , 

 가리키는 것  사용 어  경향이 크다

요컨 스  허스트(Hong, 2007: 269-271). , 

는 내재  가 를 지식과 이해  인지  면

  그 자체에 붙  있는 개  

험  당  며 나 가 지식  강조, 

가 결국 주지주   이 었다는 계를 

보여 다.

듀이  에  본다면 이들 자 자들

이 주장 는 내재  가 를 추구 는 목  

통  이상 이나 근  이상 에  인  

외  부과  목 과 다르지 다 어 면 . 

에 들어 내재  가 에  통  논 가 

실 인 에 여를 지 못 다는 인식과 함

께 그 체  가 새롭게  것  듀이

 입장에  당연 다 겠다(Heo, 2010: 239).

내재  가 에  새 운 조명  맥킨, 

타이어나 후  허스트 등 근  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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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자들이  사회  실‘ ’(social practice)

에  입  보고자 는 경향  들  있다. 

맥킨타이어에 있어 사회  실 는 개인주  자

주 를 며 새 운  시 는 

 명  해 도입  것 사회‘ ’ , 

 립  동 인 인간 동  모종  일  

있고 복잡  식이다 맥킨(MacIntyre, 1984: 187). 

타이어에 있어  목  사회  실 에 ‘ ’

참여함 써 얻고자 는 체  목 삶  가, 

동  미 그 자체  내재  가 를 추, 

구 는 것이다 동  내재  가 를 추구 다. 

는 것  이미 그 동 에 가 가 붙  있

 고 있다 컨 축구 경 를 함에 있. , 

어 스 능 이나 어 과 같  것이 그 내

재  가 인 것이다 이러  능 들  축구를  . 

통해 만 얻   있는 능 이  에 그 , 

동 에 붙 힌 내재  가 이며  그 동  

지 고 는 얻   없는 것이다 요컨 맥. , 

킨타이어에 해 논 는 내재  가 는 이런 

사회  실 에 해당 는 동  함에 있어 그 

동  규 는 탁월  취 고자 는 과 에

 실 는 것이라   있다 습자 개인과. 

는 게 이미 상 어 있는 탁월  취

고자 함이 궁극  동  근거라   있

다  맥킨타이어에 면 어떠  사회  실. 

도 도  지원과 그에  복종 없이는 존속

  없다 그러므  사회  실(Ibid.: 190-194). 

에 입 다는 것  사회  규  이해  인지, 

그리고 그러  규  르   단 과 나

가 사회  실  체 인 목  이해를 

 다 즉 사회  실 는 그(Lanford, 1989: 29). , 

보다  도  규  이해 곧 인지  이해, 

를  다고   있다. 

허스트는 후 에 이르러 맥킨타이어에 향  

 이  지식이 실  지식  달시키는 

데 근본이 다고 본 자신   견해를 회

여  목  생  재  지 인 사회‘

 실 에 입 시킴 써 실천  이 2)에 르

는 좋  삶  사는 데 있다 고 다’ (Hirst, 

그에 있어 사회  실 는 지식 신1992; 1993). , 

단 공  거 원리 향 감  등, , , , , , 

 인지 행동  면  포 면  , , 

 게 어 있는 체 인 삶  이루

는 요소들  복합체이다 자 에(Hirst, 1993). 

 핵  여 는 인지  면  사회  실

 극히 일면에 지나지 뿐 러 인  인간

 러낼  없다 라  인간  이런 사회  . 

실 에 입 시킴 써 실질 인 좋  삶  이룰 

 있다는 입장에  이 실천  이  ‘ ’

달시키는 것  요  강조 다  허스트. 

는 다양  본  실 범  택  실, , 

  이차  실  같이 구체  사회  

실  입   내용  시함 써 

체  삶  이루는 사회  실  범 를 

고 있다 이 게 볼 그는 실천  이 과 합. , 

리  이  이분법  구분 여 합리  이

 상  평가  고 이는 허스트 자

신   지식  내용 심이  연장 상에  

내용이 심이 고 있다   있다 사 그가 . 

시  좋  삶  해 입 해야  사회  실

에  구체   내용이 충분 다고 라

도 작 요  좋  삶이 그 내용들  통해 

어떻게 실   있는지에 해 는 명 히 

히지  결국 과 이 심이 지 못함  보여

다.

요컨 맥킨타이어나 후  허스트는 사회  , 

실 라는 개  들어 동  통해 실 는 가

에 해 주목함 써 합리  심에 는 

통  내재  가 부  시각  달리 는 변

를 보여주었다 지만 사회  실 라는 것에 있. 

어 맥킨타이어는 도  지원과 복종   인

허스트에 의하면 실천  이성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

회  실제에 입문함으로써 실제 자신의 욕구나 풍성한 삶

을 하는 데 가장 합한 사회  실제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사회  실제를 비 으로 반성하는 데 실행되는 

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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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해를 고 후  허스트는 그 구체  , 

실  내용  여 시함 써 결국 (

목 이 동에  해  있다는 데에는 )

공통 다고   있다 동   에 그 . 

동  통해 이루어낼  있는 가 에  거 

틀  가진다는 것  동  목 이 부  

주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  통  내재  가. 

를 추구 는 목 부  벽 게 향

었다고는 볼  없다.

듀이 역시 맥킨타이어나 후  허스트  마찬가

지  실 이고 통합 인 삶 즉 동 에  , 

내재  가 를 논 고자 다 지만 맥킨. , 

타이어나 후  허스트에 있어 동  내용이 그 

동에  해  있는 것과 달리 듀이에 있어 

동  내용  그 동에  존재   없다. 

동  통해 이루어 내는 가 라는 개 이 독‘ ’

립  존재   없  이다 다시 말해. , 

추구 는 가 목 는 사 과 행 자 자연과 탐( ) , 

구자 등 일  모든 상 작용  통  과  에

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어떤 . 

동이 본래부  가 를 가지는 것이 니라 그 

동  통해 드러나게 다고 본다 그리 여 그. 

는 실 인 동 즉 경험  통해 삶에 미를 , 

가 다주는  지향 며 경험 심  과

 시 다 이는 외 인 공과 실 를 떠나 . 

거 에  미를 견 고 여 삶에 가 를 

도  가르  함이다 듀이는  . 

해진 가 가 닌 각자  삶에 맞게 재 해 내

는 가 가 요 다고 본다 목  가 는 그. “

것  실 고 노 는 행 를 통 여 평가

다 는 듀이  주장  실.”(Dewey, 1916: 104)

인 동이 가지는 요 즉 내재  가 에 , 

 그  생각  단  보여 다. 

오늘날의 경향은 여 히 각각의 교과에 붙는 여…

러 가치를 나열한다든지 그 교과가 각각의 가치를 ,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은 략 수학의 경우를 로 들면 수학은 학( ) , … … 

생들에게 정확한 진술과 치 한 추리의 습 을 길

러 으로써 도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장사와 , 

기술에 필요한 계산 능력을 습득하게 해 다는 

에서 실용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물의 가장 , 

일반 인 련을 다루는 상상력을 확 해 으로써 

교양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무한이나 그 , 

밖의 련된 개념을 통하여 종교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 

여 수학이 이러한 결과를 이룩하는 것은 수학이 , 

가치 라는 신비 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 ’

문이 아니다 수학이 이런 결과를 이룩할 때 그런 .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그 반 는 될 수 없다, (Ibid.: 

244-245). 

이  같이 듀이에 있어 모든 목 이나 가 는 

동 경험  통해  에 항상 잠( )

이며 변  가능  용  에 없다. 

듀이는 삶이란 경과 체가 임없이 상

작용 는 과  연속이라 주장 다 이러  주. 

장이 다면 삶이 해진 계획이나 시간  

이루어질  없는 것  당연  이 다 우리  . 

동  고  목  향해 나 가는 것이 니

라 재  조건 속에   목  해 행

여지고  재  목 이 달 면 그것   , 

다시  다른 목    마 거

나 해 간다 즉  경험  행  결과는 . , 

 다시 다른 목   단  자리매

게 는 것이다 그  에 재 우리 동. 

 내부에  나 는 목  임없이 삶에 동

 불어 는 미  것이   있다 이처럼 . 

듀이가 말 는 목  동  통해(end-in-view)

만 드러나고 그 결과에 라 도  에 , 

재는 잠 이라는 특징  갖는다 요컨  듀이. 

에 있어 목  직 지  잠 인 상

태  견 는 동  통해 다 목  희. 

망이나 욕구  행  상  를 ‘end’

는 것이 므  드시 동과   ‘in-view’

속에 동  조건들과 상 작용 는 가운데, , 

동  장에 도움이  경우에만 가 를 지닐 

 있다 그러(Heo, 2008: 37; Dewey, 1916; ch. 8). 

므  목  우리가 결과를 해 마  쏟고 노

는 행 를 통해 미를 갖게 는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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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듀이는 장   목 이라 다.

듀이의 내재  가치와 교육  . Ⅳ

의미

장  단  변 가 니라 일  향  

갖고 결과  도달해야  목 지 이 있어야 

다는 생각  는 경향이 있다 이러  생각  . 

듀이  장에는 그것  향과 이 결여 었

다는  불러일 키 도 다 이돈희는 이. 

 같  사고를 목  함 3)이라 일컬 며 

 인간  장에  것이고 장에는 

향과 목 가 있어야 다는 것과 동  일‘

 향과 목 를 향해  장  이 어 가야 ’

다는 것  같  말이 니라며 듀이에 있어 

장  미를 일  경향  라보지 말 야 

함  주장 다 듀이  이 에  (Lee, 1993: 8). 

장  향과 목 는 곧 삶  향과 목  같

다 인간  구도 해진 삶  사는 것이 니. 

다 라  동  통해  일  향과 목. 

를 향해 이들  장  이 어 가는 것  

그들 각자  삶  일  향과 목 를 향해  

이 어 가는 것  미 다 그리고 삶(Ibid.: 6-7). 

 향과 목 는 각자  경험이 재구 어짐에 

라 함께 고 어 진다 이러  일. 

 과  그 자체가 듀이에 있어 가 를 갖는다고 

  있다. 

듀이에 있어 가 라는 말  사용   있는 ‘ ’

것  어떠  동에  존재 지 고 다른 사

과 분리 어 명   없는 상 작용  주‘ ’

성장의  방향과 목표란 결국 특정 개인 는 집단

의 주장과 신념의 특징으로서 그 성을 보장할 수 없

으며 이러한 주  방향과 목표를 객 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에 용할 때 그것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다 교

육의 이론가나 실천가 어느 구도 어떤 인격  존재에 

하여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부과할 특권을 지니고 있다고 

정당화할 수 없다 즉 목표론  함정은 교육  성장의 방

향과 목표를 성장하는 주체의 밖에서 상정할 수 있고 

한 그것을 당연시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고 는 상태  규 다 즉(Dewey, 1939: ch. 1). , 

가 는 상 작용  계 속에    있고 

  있다 그리 여 듀이에 있어 내재  . 

가 는 엇인가를 끼고 소 히 여 는 태도  

해 다른 것과 해  가 를 매   없다

는 에  일 인 내재  가  미에도 부

합 지만 여 에 해 상 작용  계 속에  

는 충만  는 경험  가리킨‘( ) ’

다 듀이에 있어 경험 그 겨(Dewey, 1916: 249). , 

울 닷가라든지 틋  첫사랑  억이라든지, , 

이 린 콩쿠르  참여 등과 같  나  경‘

험 이라 일컬   있는 것  그것이 그만  ’

독특  경험이   있게  만들어주는 어떠  

지  질  질  가지고 있다 어떠  낱낱  . 

요소들  집합이 닌 그래  연역 거나  

불가능  생생 게 살  있는  변 는 그, 

일 에 없다는 것이다 듀이는 이런 변. 

 과 에 가 를 다 듀이에 있어 경험에 . 

 변 는 단  자극에  즉각  이거

나 작용에  작용  명   있는 것이 

니다 듀이에 있어 경험이 재구 재조직 는 . , 

변 는 경험 주체  능동  사고  개입  통해 

재 사태에  견 가능  향  모색 며 이

루어지는 것이  이다 그러므  진  내. 

재  가 는 변 어 가는 과 에 있다고 보‘ ’

야  것이다. 

그런데 이 변 어 가는 과  이 어 가‘ ’

는 것   마 이다 컨 우리가 어떤 . , 

동  함에 있어 그에  마 이 없다는 것  

동  어떠  결과  이 어 갈 지에 해 염

에 지 는다는 것  미 다  결과를 . 

견 고 견 는 향  동  이 어 가

는 노  직 마 이 있   가능 다 마. 

 결국 동  해 나감에 있어 과 에  일어나

는 미들  지각 고  그러  지각  결과에 , 

라 동  해 나갈  있는 동  주체인 

것이다. 

그 다면 이러  마  어떻게 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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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듀이에 면 체는 경 속 에 있? ‘ ’

며 히 말 해 경과  상 작용  통해, ‘

존재   있 며 생존 게 다’ (Dewey, 

즉 우리가 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1934: 13). , 

 히 말해 일  상황 속에 살고 있  

미 는 것이다 이러  일  상황 속이란 것. 

 단 히 랑이가 굴속에 있다거나 폰이 

가  속에 들어있다거나 는 것과는 다른 미

다 그것  나  다른 사람들 즉 우리들 사이에 . , 

진행 고 있는 많  계들  미 다 요컨. 

이 상황 속   듀이가 말 는 상 작용, ‘ ’

이며 경험이다 다시 말 해 경험  항상 개인과 . , 

그 주변  러싸고 있는 경간  상 작용 

에 일어난다 그러므  마(Dewey, 1938: 41). 

 상 작용  통해 고 지 는 것이다. 

특히 마  주어진 사실과 그 상  지, 

각   여 행동  도 인 목 에 맞게 

통 해 나가는 것 이라는 듀이(Dewey, 1916: 103)

 논 에 르면 공동체 삶 속에 존재 는 우, 

리들  상 작용인 계들  통해 공통  ‘ ’

 함께 지각 고 그에  결과  함께 새

운 목  워나가게 는 등 공통  마 이나 

공통  목 식  게 다 이  같이 이. 

 경험과 새 운 경험이  연 어 재구

고 재조직 써 우리가 존재 는 공동체

 삶이 미를 갖게 다 미를 갖는 경험  . 

 다른 이후  경험 즉 계들에 향  주게 , 

다 미를 갖는 것 미가 있다는 것  곧 마. , 

이 있다는 것이고 마  이 게 변  과

이 계속   있도  이 다. 

요컨 경험  일  사태가 경험주체  마, 

에 미 있게 들여  이후  경험에 향

 미 고 삶  미를 풍부 게 만들어 가는 것

이 경험  장이다 마  경험이 재구. 

써 계속  가질  있도  는 주체인 것이

다 인간이 자신이 놓여 있는 삶  사태  가운. 

데  스스  자신  마 이 주체가 어 행  ( ) 

향  결 지   그 향  좋  목 이  

 있 며 생동감 있는 경험이   있다 그러. 

므  변 는 삶 에  새 운 사건이 생함

에 라  어 나갈  있다 다만 삶 사건. , 

 탕  통일  향  염 에 면  

어 나가는 것이어야지 런 생각 없이 이것

것 해 보는 것  말 는 것  결  니다 그. 

리 여 듀이는 다 과 같이 말 다.

건강 부 효율성 사교성 유용성 교양 행복 등, , , , , , …

략 그런 용어들은 엄 하게 말하면 결코 가치( )…

단의 표 이 될 수 없다 략 그 지만  . ( )… …

한편 그런 추상 인 가치용어들은 삶의 세부 사, ( ) 

항보다 약간 높아진 에서 삶의 실을 내려다 

보면서 각각의 세부  요소들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 비율이 한지를 조사하는 데 요한 , 

의미를 가진다(Ibid.: 243).

듀이가 통  축 해  목  가

들이  거가   없다고 말 면 도 목

과 가 를 분 고 일  이해  요 

 인식 고 있    있다 이는 듀이 . 

목  내재  가 를 이해함에 있어 지나 게 

상 주   해 지 말 것  시사해 

다. 

일  이해를 염 에 고 사건  자연 인 

산  나  목  새 운 사건  생 즉 삶, 

 진행과 함께 어 나갈  있  에 

동  구속 지 고 자 롭게   있다(Ibid.: 

우리는 어떠  구속이나 속  래에  105). 

행동에 있어 마 이 간다 마 이 있다  같  ‘ ’, ‘ ’

 사용 지 는다 다시 말해 마 이 있다. 

는 것  어떠  구속이나 속 이 없는 상태에  

행동  주체가 다는 것이다 그러므  행  주. 

체  삶과 동떨어  상  목 과 달리 재 ( ) 

삶 사건 에  자연스  나  목  래에  , 

마 이 주체가   있다 마 이 주체가   . 

경험  행 주체에게 미를 가   있 며 

 경험이 계속   있는 탕  마 게 

다. 

이  같이 경험  미가 해  경험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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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이것이 듀이가 말 는 장이자 , 

 경험  거이다 특히 이를 지식이나 . , 

과내용에 직  용해 보는 것도 가능 다 습. 

자가 이라는 시  편  읽는다고 가 자‘ ’ . 

지 지  에  시를 습 다는 것  사

가 해주는 시  작가  창작 경 시  언어가 , 

함 는 작가  도 등  이해 고 , 

는 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습자에게는 그. 

 평가를 해 잠시 외워 어야  런 미 

없는 것이다 즉 시는 습자  심리나 경험  . , 

다가 지 못 므  공허 고 외  존재 는 

지식에 불과 다 그러나 듀이가 주장 는 경험. 

 이  다르다 시를 운다는 것 시를 읽는다. , 

는 것  습자 자신만  특별  미를 지각  

 있도  다는 것이다 습자는 시를 읽고 . 

난 후 시  내용에 감 어 그 시를 쓴 시인  

삶이 궁 해질 도 있 며 시에 쓰인  직, 

 구입 고 싶어질 도 있다 니면 자신도 . 

시를  편 지어보고 싶어질 도 있  것이다. 

이  습자는  작가  경험이 동일 지는 (

 것이지만 시를 작가  경험처럼 자신만  ) 

것  경험 고 체험 게 다 다시 말해. , ‘ ’

이라는 시 편  경험했   경험주체가 자신

 상황에  어떠  면 든 새 운 미를 

깨닫고 그에  변 를 이 어 가고자 는 마

 가지게 다면 행 자  동 경험  다  ( )

동 목 과 연속  갖게 며 그 미가 ( ) , 

다 이  같이 과 내용과 습자  경험이 . 

연결 며 미를 해가는 것 이것이 듀이가 말, 

는  경험이다  이러  경험  미. 

가 며  다른 경험에  이 는 단이 

다 그리 여 듀이는  경험  이루   . 

과 를 다 과 같이 시 다.

교과의 주제를 제시함에 있어 그것이 학생들에게 

근거가 필요 없이 직 으로 내재  가치를 갖거

나 아니면 다른 내재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을 실, 

하기 한 수단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Dewey, 1916: 242-243).

이  같이 듀이에 있어 단  목 에 속

거나 속 어 있는 것이 니라 동등  계  

인식 다 그리 여 단  가 는 어떤 가. 

운 동이나 상에 즉각  여 는 직  

가 에 가 다고   있다 결국 듀이는 가. 

에 있어 내재  가  단  가 를 개

 구분  지만  가  단에 있어 는 

양자가 연속 인 상  맺고 있다고 본

다 그  에 듀이에 있어 이나 삶  . 

경과  상 작용  연속이라는 면에  경험이

며 가  개  상 이 그 경험  미, 

를 가능  다 이것이 곧 듀이에 있어 장. 

이다. 

장이라 일컬   있는 삶  동들  일

 모든 과  요소요소가 경험 주체에게 가  

있는 것이  에 과 그 자체가 내재  가( ) 

를 가진다고   있다 듀이에 있어 인간  . 

삶  임없는 상 작용  연속인 경험이  

에 경험  맥락  떠나  그 자체  가 를 가지

는 욕구나 지식도 존재   없다 그러므  목. 

 습자  내재  동과 요를  

여 어야 고 이 게  목  동

이 나 가는 향과 과 에 도움이 어야 다. 

이를 통해 습자  공부 는 여타  동과 직

 어야 다 결국 듀이에 있어 가. 

 는 역동 인 삶 체  경험과 불어 

며 경험  장 그 자체가  궁극  , 

이 가 며 내재  가 가 는 것이다. 

결론  제언. Ⅴ

근  사회는 능동 이고 주체 이며 창

인 인재를 다  불어 사는 사회는 . 

 사고를 토   동과 를 요  

다 이 듯  사회가 요구 는 인재는 해. 

진 공식이나 답이 있다고 생각 는 사람이 니

라 당시  상황에 맞  동  미  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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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 동  내용들  맞게 구 고 처

  는 사람이다 그런데 늘날 우리 . 

 동  미  가 를 충분히 고 지 

못 고 일 인 지식  달과 주입  태  

이루어지고 있  부인   없다 사는 달. 

고 생  지식  릿속에 채워 는 주입식 

 삶  가 를  몸  느끼지 못 게 

고 공허함과 경쟁심만  러주게 다 이에 연. 

구자는 그동  에  들여지고 있  목

에  개 과 내재  가  미를 새롭게 

살펴보는 것    통  시  인재 

양   실  미 있는 일이라 생각 다. 

재 우리 과 상당히 닮 있는 통  목

 목  동에  미리 상 함 써 

동이 그것에 해 통 도  다 목 이 . 

동 이 에 군가에 해 해  있다면 목  

동 주체  동 인 행 만  이 게 어 삶

 생생  미  가 를 가 다주지 못 다. 

면 듀이가 주장 는 목 에  목  

동  는 과  즉 상 작용 경험  간 동 ( )

주체에게 새 운 미  함께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  목  삶  과 부  추출 에 

동 주체에게 엇보다 생생 고 미 있게 다가

며 능동 이고 주체  행동   있는 원

동 이   있는 목 이다 를 들면 내가 만. , 

든 요리는 맛이 있다 냐 면 재료가 신 고 . , 

조리과 이 에 맞게 이루어 며 간이 잘 

맞  이 니라 그  내가 만들었  이

다 내가 만들었  에 조리과  어 움이 . 

다 에는  잘   있  것이란 다짐  낳게 

다  간 간  집 이  요리에 . 

 지식  획득   있게 만들며 다 에는  , 

다른 법  용해보리라는 새 운 생각도 

게 만든다.

듀이가 시 는 목  이 게 경험이 장

는 삶 자체에  미  가 가 있다는 것

 늘날 우리 에 여러 시사  다. 

동 는 주체  삶 에  생겨난 생생  과  

그 자체를 내재  가  보는 목 그 동, 

 추구 는 과  자체 거  얻   있는 ‘ ’, 

미 에  다 이 게 에  과 과 ‘ ’ . 

미에 주목   엇보다 우리는 자신  삶이

나 동  진지 게 탐구 게 며 그러  과

 통해 는 마  동에 계속  부여

며 장  이 어간다 이러  생각  결과. 

심주 가 심 는 사회   에 걸  

일  시 에 과업 취를  노 과 과  속

에  미를 찾고 보람  느끼는 것  요  

고해   있다.

본 연구에  주목  듀이 목  내재  

가 는  경험  통해 습자  마  

러주는 데 있다 내재  가 에 목  면 . 

습자는 공동체  경험  통해 공통  마  

르며 자신  보다 풍요롭고 미 있는 삶  , 

공동체 에  삶과 엮어 보다 고 이 있는 

미  가 를 견해 갈  있  것이다 나. 

가 공통  마   불어 존재함  인식

고 그 속에  삶  미  가 를 견해 가도

 에 인격 이고 도 인 삶  지향 도, 

 도움 써 간  소통  장  여는 데 큰 

여를  것이다  간  소통   . 

열린 마  고 고 고착  사고에 함

써가 니고 변 는 상황에 히 함

써   있다 이  같이 소통   열린 . 

마  동 에  미  과  찾는 극

인 자 를  다 삶  새 운 미를 . 

견 고 마 이 러지는 과  그 자체를 내재  

가  추구 는 목  래에  습자는 

능동 이고 극 인 탐구 자 를 함양   있

 것이다 불어 자 이고 창 인 사고  . 

토  역시 마   있  것이다. 

이상  논 에  살펴본 에 면 듀이  

목  내재  가 는 결국 인간  미 

있게 살  해  다 는 그 자체가 고귀  

삶  양식이 다는 것  보여 다 목  . 

경험  장이라는 내재  가 에 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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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미 있는 삶  해 노 는 과  통해 

얻게 는 열린 마 과 극  태도 탐구심 등, 

 갖춘 인간    있  것이다 이러  . 

인간  늘날 민주시민사회에  요구 는 능동

이고 주체 이며 창 인 인재  부합 다. 

 많  사람이 불어 존재 지만 첨단 는 

 향 래 인  그리워 는 요즘 같  

시 에 능동 인 동과 를 행 는  

인재도   있  것이다 이는 진  . 

미  자 인이며 민주  인간    가

능  엿보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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