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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theoretical pathways of “reflection” and “critical reflection,” the core 

constructs in Transformational Learning Theory, which has integrated psychological as well as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adult lear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reflection and critical reflection in light of the theoretical transition from a psychological approach 

to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adult learning scholarship. In doing so, Lewin's Change Theory (1951) 

was adopted for the analysis of theoretical pathways and Finger & Asún's categories of adult learning 

theory (2001) was adopted for the scope of adult learning theories to be examined. In particular,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Symbolic Interactionism, Transformational Learning Theory, Critical 

Theory of Frankfurt School, and Critical Pedagogy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eoretical pathways. 

In the Unfreezing stage, the conceptual nature of reflection focused on individual problem solving 

with the dominant influence of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adult learning, such as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Symbolic Interactionism. In the next Moving stage, psychological perspectives 

were still dominant, especially according to Mezirow’s view,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were 

receiving more attention than before with their particular emphasis on communicative reflection and 

self-reflection of adult learners in social context. In the final stage of Refreezing, sociological 

perspectives such as Critical Theory and Critical Pedagogy became dominant as the theories for 

social transformation and self-emancipation. Through these stages of perspective changes, the focus 

moved from reflective thinking for knowledge acquisition and personal growth to critical reflection 

through consciousness and questioning for social emancipat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how we could adopt the examined adult learning theories and concepts such as reflection and critical 

reflection in diverse adult learning practices, especially in the social context of organization.

Keywords: reflection, critical reflection, adult learning, transformational theory, critical theory, 

theoretical pathwa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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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 분석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3)

정미영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원)**4)

￭ 요   약 ￭
이 연구는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통합시켜온 전환학습이론의 핵심 개념인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 분석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개념적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 중심에서 사회학적 접근으로의 관점 이동과 연관지어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를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Lewin(1951)의 3단계 변화이론을 준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계보 분석의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 Finger & Asún(2001)이 제시한 성인학습이론 분류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는 경험학습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전환학습이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비판적 교육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해빙단계에서는 경험학습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이 우세한 

개인 중심의 문제해결적 성찰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동단계에서는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 관

점에서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이 우세하지만, 사회학적 관점이 부가되기 시작한 과도기적 단계로,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사소통적 성찰과 개인의 자기성찰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결빙단계에서는 비판

이론과 비판적교육학 관점에서 성인학습에의 사회학적 접근이 우세하고, 비판적 성찰과 사회 변혁을 위한 해방

적 성찰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해빙단계에서 이동단계를 거쳐 재결빙단계로 이동할수록 지식 획득과 개인

성장을 지향하는 성찰적 사고 중심에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한 의식화, 해방을 지향하는 비판적 성찰 실천 중

심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실천현장에서의 성찰과 비판적 성찰 탐색, 

집단적, 조직적 성찰 과정과 조직 구성원으로써의 개인의 자기성찰 탐색, 그리고 조직내 비판적 성찰을 지원하

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요구된다. 

주제어 : 성찰, 비판적 성찰, 성인학습, 전환학습, 비판이론, 이론적 계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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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성인의 학습은 성인의 직업경험, 생활경험, 학습경험 등 성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전개된다(권두승, 

2000). 학습자의 이전 경험과 새로운 학습을 연관시키는 것은 Lindeman과 Knowles 이후 성인교육자들

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전략이다. 성인학습은 경험에서 비롯되며, 경험학습의 핵심은 성찰

(reflection) 과정에 있다(Lindeman, 1961). 인본주의적 성인교육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찰이 경험

과 학습을 연계해주는 다리(bridge)라고 보았다(Garrick, 1998: 24). 성찰은 학습 측면에서의 개인의 경

험 재구성을 통해 기존에 당연히 받아들이던 가정, 전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 또는 

새로운 지식 습득으로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은 긍정적인 경험에서가 아니라 효

과적인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Criticos, 1993). 

국내에서도 성찰의 중요성을 인식(한숭희, 2004)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과 

Schön의 실천적 성찰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탐색 연구(김경희, 1998, 2000; 나윤경, 1999; 정은희, 

2004), 교사양성교육에서의 성찰 실천(강영심 외, 2007; 권정숙, 2002; 유난숙, 2009; 정애란 외, 2007), 

기업의 액션러닝 프로그램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김미정, 2001; 봉현철･유평준, 2001)에서 볼 수 있

듯이 성인학습에서의 성찰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인학습자가 성찰을 통한 

학습에서 당면한 문제해결 또는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심리학적 관점의 개인적 과정에 관심

을 갖고 개인의 학습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최근에는 일상의 활동 속에서 학습자 중심적으로 이루

어지는 무형식학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illett, 2004). 형식학습보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즉 다른 사람의 일을 관찰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의 중요성(Hales, 

1995)이 증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김혜영･이희수, 2009; 문세연, 2006, 2010; 

안동윤, 2006; 이성엽, 2008; 이윤하, 2010; 정연순, 2005).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터라는 학습자

의 사회적 맥락에서 신입직원(초보자)과 경력직원(전문가)이 조직내 실천활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 가에 보다 관심을 둔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개인중심의 학습과정, 즉 조직

의 구성원인 개인이 조직 내 문제해결 및 직업인으로서의 개인적 발달과정에 치중하고 있다. 학습환경 

측면에서는 성인학습자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으나, 학습과정에서의 사회적 맥락은 제

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노정된다.

이런 면에서 성인학습은 특정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 과정보다는, 성인학습자의 다양

한 실천맥락 속에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이어야 한다는 주장(배을규, 2007)이 설득

력 있게 들린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김경희, 2001; Cunningham, 2004; Tennant, 2000)에 따르면, 이러

한 심리학적 접근만으로는 성인학습자 개인의 발달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성인학습에 대한 

개인중심의 심리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대안이 바로 전환학습에 

있다. Mezirow의 전환학습은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어 온 학습과 변화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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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전환학습을 통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학습

과 변화의 의미가 일상적 사회적 삶의 맥락에서 재구성되어 비판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Mezirow, 1994; 

Tennant, 1993, 1994). 전환학습은 인간과 사회의 전환적 변화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비판적 성찰 

행위를 통해 설명함으로서 심리학적 관점의 한계인 탈맥락적인 학습과 변화의 개념을 극복할 수 있다

(김경희, 2001). 따라서 성인의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관점을 고려하는 대안적 접근을 

전환학습의 핵심 개념인 성찰, 비판적 성찰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과 인적자원개발에서 성찰은 개인의 학습과 성장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되어왔다. 성찰은 개인 학습의 깊이와 연관성을 향상시켜주고(Moon, 1999),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과 

성장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고(Miller, 2005), 성찰적 실천가로서 전환되는 이상을 개발하고, 조직학습 및 

변화의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Nicolini et al., 2004; Vince, 2002)으로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

점들은 개인 수준의 학습에서만 고려되어, 성인이 처한 집단, 조직에서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간과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찰은 완전히 도구적이며 과도하게 개별화된 것이

며(Vince, 2002), 단순히 자기성찰(introspection)을 의미하는 것이며(Høyrup, 2004), 편협하게 정의된 

개인성장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igg & Trehan, 2008). 

이러한 비판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째로, 여러 학자들(Brooks, 1999; 

Rodgers, 2002; Rogers, 2001; Van Woerkom, Nijhof, & Nieuwenhuis, 2002)은 성찰 개념의 조작적 정

의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결과, 학자들이 성찰을 설명할 때 다양한 용어(reflective 

thinking, metacognitive reflection, critical thinking, introspection, meditation)를 사용하여 상이한 개념

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일터학습이론이 성공적인 경험

학습활동의 핵심 요인으로 성찰을 강조하고 있으나, 성찰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비해 이론적 

설명은 충분치 못하다(배을규, 2007)는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로, 기존의 경험학습이론가들이 성

인학습을 개인의 지식획득과 개인발달 수준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일상적 실천활동 속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배을규, 2007). 그 결과 선

행 연구들에서 성찰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해석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유영만

(1999)은 한국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실천과 실천결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정이 생략되어, 실천학

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종된 상태에서 실천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셋째로,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학자들은 개인성장의 심리학적 과정에 근거를 두는 문제해결 중심의 성찰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비판적 성찰을 주장한다(Brooks, 1989, 1999; Reynolds, 1998; Van Woerkom, 2004; 

Van Woerkom, Nijhof, & Nieuwenhuis, 2002). 이때의 비판적 성찰 개념은 우리에게 친숙한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성찰 개념,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숙련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개념과도 매우 다른 개념을 뜻한다(Reynolds, 1999b). 

이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법이 지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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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을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역사적 요소가 성인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학적 접근법이 필

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성찰은 강조되고 있으나, 성찰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설명의 부

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통합

시켜온 전환학습이론의 핵심 개념인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개

념적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에서의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

보를 분석하고, 이들 개념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해 성인학습의 다양한 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더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둘째,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개념적 본질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성찰과 비

판적 성찰의 개념적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에 관한 이론

의 발전 과정의 핵심은 초기의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 중심에서 이후 사회학적 접근이 추가되는 

과정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준거에 입각해서 이론적 계보를 

분석하고 개념적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 중심에서 사회학적 접근으로의 관점 이동과 관련하여 성인학습에

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이론적 전개과정을 구분

하기 위한 준거로써 Kurt Lewin의 3단계 변화이론을 설정하였다. 변화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가장 저명

한 학자인 Lewin(1951)은 변화는 ‘해빙(unfreezing) - 이동(moving) - 재결빙(refreezing)’의 과정을 계속

해서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해빙단계는 기존의 가치, 태도, 행동을 약화시키는 단계이며, 이동단계는 

새로운 가치, 태도, 행동으로 낡은 것을 대체하는 변화단계이며, 마지막 재결빙단계는 새로운 변화를 고

착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3단계의 변화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관점에

서 사회학적 관점으로 성인학습에의 접근법이 변화되는 과정을 구분하는 데 적용하였다. 즉 성인학습에

의 심리학적 접근이 우세한 성인학습이론에서 개인의 학습과정을 중요시여기는 단계를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인 해빙단계로 보았다. 다음으로,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법과 사회학적 접근법이 혼재하는 단계로,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개인의 학습과정에 치중하는 단계를 변화의 두 번째 단계인 이

동단계로 보았다. 이 단계에서는 과도기적 성찰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이다. 변화의 세 번째 단계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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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단계는 성인학습에의 사회학적 접근이 심리학적 접근과 통합되어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학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변혁까지 포괄하는 비판적 

성찰 개념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보았다. Lewin의 변화이론에 대해 박병기(2003)는 그의 이론이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시도하는 이론이며, 인간 행동의 특수한 측면을 다루는 이론이면서도, 매우 형식적인 언

어를 사용하면서 인간 행동의 일반적인 이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학문하는 방법이나 안목을 제시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한다(p. 166). 그리고 Lewin의 변화이론을 통해 학문의 새로운 개념망 구축과 방법론의 

재정비를 통해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성인

학습에서 성찰학습과 성찰적 실천에 대한 개념적 이해 확장을 위한 이론적 계보 분석에 3단계 변화과정

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둘째, 성인학습에서의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성인학습

에의 심리학적 접근 중심에서 사회학적 접근으로의 관점 이동과 연관 지어 Finger & Asún(2001)이 제

시한 성인학습이론 분류를 참고하였다. Finger & Asún(2001)은 성인교육의 주요 개념화 과정을 제시하

기 위해, 세 갈래 길로 나뉘어지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복잡한 지도로써 성인교

육이론의 전체 영역을 그려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 세 갈래 길은 실용주의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그

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 제시한다. 이 복잡한 지도를 그림으로써 이들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

락 속에서 성인교육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자 했다(p. 17).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인학습이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Finger & Asún(2001)의 성인학습이론 분류를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

적 계보 분석의 범위를 한정짓는 준거로 삼았다. Finger & Asún(2001)은 성인학습이론을 크게 미국중심

의 실용주의 접근과 유럽중심의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비판이론 접근으로 구분한다. 미국의 성인교

육 문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실용주의는 미국식 지적 개념이다. 실용주의에서 성찰을 중시하는 

이론은 학습을 개인중심의 심리학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험학습이론과 집단중심의 사회학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구분된다. Finger & Asún(2001)은 경험학습이론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론가로 Dewey와 Dewey의 이론을 미국에 확산시킨 Lindeman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Kolb, Argyris

와 Schön을 언급한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론가로는 Dewey의 성찰 개념에 

근거를 둔 Jarvis와 Habermas의 기본사상에 근거를 둔 Mezirow를 제시한다. 한편, 유럽중심의 비판적 

관점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해방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주장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

판이론과 비판적 교육학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비판적 성찰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

표적인 이론가로는 Habermas, Freire, Mezirow를 언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 개념의 이론적 계보 분석의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 경험학습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전환학습이론, 비판이론, 비판적교육학을 대상으로, John 

Dewey, Edward Lindeman, Daivd Kolb, Peter Jarvis, Jack Mezirow, Jürgen Habermas, Paulo Freire를 

선정하였다. Chris Argyris와 Donald Schön는 주로 실천현장에서 성인학습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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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계보 분석 및 개념적 본질 탐색에 주

안점을 두기 위하여 자세한 언급을 생략하였다.  

Ⅲ. 이론적 계보 분석

1. 해빙단계: 경험학습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가. 경험학습이론에서의 성찰 개념

미국의 성인교육 문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용주의는 미국의 지적 유산으로, 북미지역의 성인학습

은 심리학에 기반을 두었다(Finger & Asún, 2001; Rubenson, 1989). 미국중심의 실용주의에서 성찰을 

중시하는 이론은 학습을 개인중심의 심리학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험학습이론과 집단중심의 사회학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구분된다. 경험학습이론은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개인 수준

의 학습, 인지적 과정으로써의 학습과 성찰에 관해 설명한다. 경험학습이론 측면에서 성찰적 접근을 하

는 이론가를 살펴보면, Dewey, Lindeman, 그리고 Dewey의 사상에 기반을 둔 Kolb가 있다. 

Dewey의 사상을 성인학습 분야에 소개한 Lindeman(1961)에 따르면, 성인학습은 경험에서 비롯되며, 

경험학습의 핵심은 성찰과정에 있다. 그러나 경험과 학습의 맥락에서 성찰 개념을 언급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Dewey(1933)로,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ought)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로 여겨진다. 

성찰적 사고는 “믿음이나 가정된 형태의 지식을 주장하는 토대와 경향성에 관한 후속 결론의 관점에서 

믿음이나 가정된 지식 형태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이고, 주의깊은 고려”이다(Dewey, 1933: 9). 이러

한 개념정의에서 Dewey는 의식적인 활동의 성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의 성찰은 혼란스러운 

또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성찰적 사고는 단순한 경험의 연속을 포함하는 것

이 아니라, 즉 개별 경험은 적절한 결과로써 다음 경험을 결정하고, 결국 개별 결과들은 그것의 선행 결

과들에 기대거나 참고하는 방식으로 계속되는 순서(consecutive ordering)를 포함한다(Dewey, 1933: 4). 

Dewey는 인간은 성찰적 사고를 통해 원인과 결과, 활동과 결과 사이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어서 양자를 

연결해 주는 가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Dewey는 시행착오적 행동으로부터 성찰 경험에 이르기까

지의 성찰적 사고의 과정을 다음의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아직 결론이 

없고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사태로 인해 당혹감을 느끼고 혼란에 빠져 있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설을 형성하는 단계로, 주어진 요건들에 대해 잠정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추측하고 예견해 본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사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의 성격을 분

명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조사한다. 네 번째 단계는 가설의 수정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와 사실들에 맞도록 잠정적인 가설을 더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다듬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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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번째 단계는 수립된 가설을 기초로 하여 실제로 행동에 옮겨봄으로써 가설을 검증한다(이은미, 2008: 

71). 이러한 성찰적 사고의 과정으로 보면, 그것은 “불확실하고 미결정적인 상황을 완성하고 마무리된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의도적 노력”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이은미, 2008: 73). Dewey가 말하는 

성찰적 사고의 개념은 학습자의 의도적 노력과 의식적인 성찰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Dewey 이후에 대표적인 경험학습이론을 주창한 학자로는 Kolb(1984)가 있다. Kolb는 경험학습이론

에 관한 설명에서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학습과정을 학습순환(learning cycle) 개념으로 

설명한다. Kolb에게 학습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적 측면에서 봐야 하며, 학습은 경험과정으로 지

식은 오직 계속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발전한다. 경험과정에서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

화, 능동적 실험의 네 가지 양식을 통해 개인의 인지적 학습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학습은 세계에 

적응하는 전인적 과정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양식이 필수적이다. 성찰적 관찰 단계에

서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며 객관성과 신중한 판단력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지만 

어떤 행동을 필수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다. 이 단계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강의 같은 형식적 학습상황

에 적합하며 “주시”와 “경청”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많다. 

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성찰 개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언어의 실재, 즉 인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실용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Dewey의 추상화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 교환되는 상징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인학습에 있어서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세 가지 기본 전제(Blumer, 1969: 1- 60)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인 실재

의 기능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이 구성하는 의미의 기능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개인적

인 것(personal)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그 자체이다. 즉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전제는 Jarvis뿐만 아니라 Mezirow의 이

론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Finger & Asún, 2001: 48-49).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성인학습과 성찰에 관해 살펴본 학자로는 Jarvis(1987)가 있다. Jarvis는 

Mead의 사회적 행위이론의 영향을 성인학습에 접목하였다. Mead에게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정체성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상징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서 유래된다. 따라서 자아는 개

인적 양상과 사회적 양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상징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누적된 역사와 같은 것으로 항상 독특한 것이지만, 또한 사물의 사회적 의미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

문에, 개인은 항상 자신의 상징적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은 자연히 개인적인 

존재이면서 사회적인 존재이다(Finger & Asún, 2001: 49). Mead의 상징적 환경을 Jarvis는 성인학습의 

사회적 맥락으로, Mead가 말하는 ‘자아’를 Jarvis는 ‘개인(person)’으로 설명한다. 개인이 타인과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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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반응을 자극하고, 이는 개인의 경험을 유발한다. 그리고 유발된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 경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는 피드백으로, 피

드백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타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적응한다. 새로운 상호작용 또는 피드백 순환에

서, 새로이 습득된 ‘자기이해’를 타인에게 시도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Mead) 또는 개인(Jarvis)

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이는 Kolb의 학습순환이 상징적 환경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Jarvis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받은 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해 성찰하기 때문에, Kolb가 말하는 추상적 

개념화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Dewey, Kolb, Argyris가 실용주의적 학습순환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반해, Jarvis는 학습순환을 상징적 순환에 포함시켜서 자아 또는 개인(person)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파악한다(Finger & Asún, 2001: 51-53).

Jarvis에게 경험이란 인간에게 생기는 그 어떠한 것으로, 보통 의식이 있는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응이 학습으로 나타난다고 본다(권두승, 2000). Jarvis는 일찍이 Dewey가 말하는 

비교육적인 경험조차도 학습경험에 해당된다고 여기고, 무학습(nonlearning), 무성찰학습(nonreflective 

learning), 성찰학습(reflective learning)의 단계로 구분하여 학습과정 모형을 설명한다. 무학습 중에 있

을 때의 개인은 기계적 방식(예전에 일했던 방식으로 다시 일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은 이미 기존의 것에 몰두하게 되거나 학습할 기회를 거부하게 된다. 무성찰학습은 전의식 상태(개인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내면화하는 것)로, 개인은 학습할 때까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으며, 또는 

학습자가 “그들에게 제시된 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함으로써, 후속 단계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고차적 학습단계인 성찰학습은 보다 많은 참여를 요구

한다. 심사숙고는 학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적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 

성찰적 실천은 문제해결에 쉽게 적용될 수 있고, 경험학습은 환경에서 개인의 경험에 따른 결과이다

(Merriam & Caffarella, 1999). 

2. 이동단계: 전환학습이론

실용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인

식 전환 및 관점 전환에 대한 전환학습이론을 주창한 학자로 Mezirow가 있다. Mezirow의 전환학습은 

학습을 사회적 변화와 연결시킨 가장 정교하고 견고한 성인학습 개념을 만들어냈다. Mezirow의 전환학

습이론은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응집된 공동체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인 미국 

지역사회 개발에 지적, 실천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때 Mezirow는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개발에의 접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

다. 1960년대에는 사회적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Blumer, Glaser, Strauss와 같은 해석적 사회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Kuhn(1962)의 개념을 전환학습이론에 적용하였다(Finger & Asún, 2001; 



한국교육 제37권 제4호 (2010) 121-148

130

구분 유형

Habermas 
학습영역

기술적 학습 실천적 학습 해방적 학습

암기, 구체적인 과제
규칙에 의해 통제

사회적 규준 포함 자기성찰

Kitchenham, 2008). 이들의 사상은 Mezirow가 의미 관점과 관점전환을 개념화하는 토대를 마련해주었

다. 이후, 1980년대에 Mezirow는 독일 비판이론가인 Habermas(1971, 1984, 1987)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Mezirow(1997)에 의하면, 전환학습은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

요한 개인적 전환과 관련하여 배타적인 것이 아닌 공통된 학습경험이라는 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Habermas가 제시한 맥락적 인식을 포함하는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방법은 Mezirow가 

관점전환의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방법은 Freire의 의식화에서도 언급되고 있

다(Finger & Asún, 2001: 54-57). 

이와 같은 다양한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Mezirow는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성인학습의 양대 이론을 형

성하는 전환학습이론을 전개하게 된다. Mezirow와 그의 동료들(2000: 5)에 의하면, 학습이란 “미래의 

행동에 대한 안내 지침으로써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새로운 또는 수정된 해석으로 구성하기 위해 기존

의 해석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전환학습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던 준거틀(의미관점, 마음의 습관, 

마음가짐)을 보다 포괄적이고, 차별화되고, 열려있고, 정서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성찰적인 것으로 전환

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결과 보다 진실되고 정당화된 행동지침으로 증명될 믿음과 의견을 생성하게 하

는 것이다(p. 7-8). 그리고 Mezirow(1985)는 Haberams(1971)의 연구에 기반을 둔 초기의 세 가지 학습 

유형(기술적, 실천적, 해방적)을 도구적(instrumental), 대화적(dialogic), 자기성찰적(self-reflective) 학습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때 Habermas의 학습유형은 기술적, 실천적, 해방적 학습으로, 기술적 학습은 암

기하는 것, 구체적인 과제 관련인 것, 그리고 명백하게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적 학

습은 사회적 규준을 포함하는 것이며, 해방적 학습은 학습자가 자기반성적이고 자기지식을 경험할 때와 

같은 자기성찰적인 것을 나타낸다(Kitchenham, 2008). 또한, Mezirow(1991)는 전환학습으로 이끌 수 있

는 세 가지 유형의 성찰을 내용 성찰, 과정 성찰, 전제 성찰로 제시한다. 내용(content) 성찰은 사실적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행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결과 의미체계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process) 성찰은 경험을 다루는 방식, 즉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것

으로, 행동의 인과관계를 고려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이 없는지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성찰 형태 또한 의미체계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전제(premise) 성찰은 경험

이나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왔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정, 신념, 그리고 가치 등을 확인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보다 큰 관점을 보게 하고, 의미체계보다는 의미관점의 

전환을 하게 만든다. 

<표 1> Habermas의 학습영역과 Mezirow의 학습개념 및 성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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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Mezirow 
학습개념

도구적 학습 대화적 학습 자기성찰적 학습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시기와 장소
왜 정보를 학습하는 가

Mezirow
성찰 유형

내용 성찰 과정 성찰 전제 성찰

경험 그 자체 문제해결 전략 가정, 신념, 가치

단순 지식 습득 문제해결 문제제기
근본적인 내적 변화

(internal change)

출처:　Kitchenham(2008)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전환학습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맥락이 전환학습을 위해 적

절해야 하며, 둘째, 학습자는 자기성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비판적 담화에 참

여해야 한다(Snyder, 2008). 맥락에 관하여 Mezirow는 학습자들이 존재하는 문자 그대로의 맥락(literal 

context)이 있고, 학습자의 삶의 경험에 기반을 둔 학습자의 마음 안에 인지적 맥락(cognitive context)

이 있다고 보았다(Cranton & Carusetta, 2004; Mezirow & Associates, 2000). 

Mezirow에 의하면, 성인이 학습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겪게 된다. 처음에는 성인이 ‘매우 혼란스러운 

딜레마(disorienting dilemma)’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Mezirow & Associates, 2000: 22). 이 

단계에서의 학습과정은 새로운 것을 학습해야 할 즉각적인 필요 또는 바람이 있고, 학습자에게 불안정

한 느낌이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딜레마’는 새로운 학습과 정보의 재통합을 이끌어 낸다. 두 번째 재

통합단계를 ‘학습자의 준거틀이 변화하는 단계’라고 했다(p.16). 또한 의미관점이란 ‘우리가 감각적 인상

을 여과시키는 가정과 기대의 구조’라고 정의하고, 이 단계 동안에는 학습자가 반드시 새로운 내용을 학

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생각에 새로운 일련의 생각들을 가져오는 단계’이다(p.57). 즉, 학습자가 

자신의 앎의 방식(way of knowing)을 바꾸는 것이다(Snyder, 2008). 개인은 경험 누적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미관점을 형성하고 타당화한다. 경험을 통한 의미관점의 타

당도 검증과 관련하여 Mezirow는 자기성찰(self reflection)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자기성찰(비판적 성

찰, 비판적 자기성찰)은 “지식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Cranton 

& Carusetta, 2004: 13). 전환을 경험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이 확대되고, 그 관점이 어떻게 주관적인

가를 과거와 현재 맥락, 그리고 미래의 목적에 기반을 두어 인식하게 된다. 이때 자기성찰과 밀접하게 

연관 있는 것은 담화의 필요성 또는 “믿음, 감정, 그리고 가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담화”(Cranton 

& Carusetta, 2004: 24)로, 이러한 담화는 자기성찰이 성취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Mezirow & 

Associates, 2000). 전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자는 새로운 준거틀을 검증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시도

로써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본다. 학습자는 타인과의 비판적 담화에 참여함으로써 역할놀이를 해볼 수 

있고, 담화의 결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역할이 일단 시도되고, 타당화되고 나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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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앎의 방식을 이전의 이해와 재통합하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융화할 수 

있게 된다(Snyder, 2008). 

3. 재결빙단계: 비판이론과 비판적 교육학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교육적 담론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며, 이러한 비판이론은 이후 마르크스 사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미로 비

판적 교육학으로 불리기도 한다(Finger, 1991).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2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세워진 사회연구소에 대한 약어로, Horkheimer, Fromm, Marcuse, Adorno 이후 Habermas에 의해 계승

되었다. Habermas는 언어와 대화를 통해 해방적 잠재력을 일으키기 위해 시도했고, 도구적 사유로 인

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항하기 위한 비판적 사유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고자 했다(McCarthy, 1978). 

Habermas는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간의 인지적 의식화 함양 과정으로 인식되는 합리적 해방 

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이 교육철학자들에 의해 ‘비판적 교육학’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비판적 교육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었지만 주로 Habermas

의 영향을 받은 비판적 성인 교육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다(Finger & Asún, 2001: 

77-79).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속한 학자들은 과학이론과 비판이론을 엄밀히 구분한다. 과학이론과 비판이론의 

차이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할 수 있다(Geuss, 1981/2006: 109~110). 첫째로 이 두 이

론은 목적과 목표를 달리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이론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과학이론은 외부세계의 성공적인 조작을 목적이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도구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비판이론은 해방과 계몽을 목적으로 삼는다. 행위자들로 하여금 숨은 강제를 깨닫게 하고, 그렇

게 함으로써 그들을 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려놓는다. 둘째로 과학이론과 비판이론은 ‘논리적’ 또는 ‘인지적’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점

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이론은 ‘객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비판이론은 ‘성찰적’이거나 ‘자기-지시적’이

다. 셋째로 과학이론과 비판이론은 이론들이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증거를 

채택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과학이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경험적인 확증을 요구하지만, 비

판이론은 좀 복잡한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이론만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으로 간

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이론들을 ‘성찰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을 논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이론은 ‘객관화’가 아니라 ‘성찰적’이라는 점에서 과학이론과 구조적으로 구별

된다(Geuss, 1981/2006: 148).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성인학습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학자로는 Freire(1970)가 있다. Freire 사상의 기

원은 기독교적 인격주의(Christian Personalism)에서 시작되어 이후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 해방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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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 등의 영향을 받아, Freire의 해방적 교육학 이론을 전개하게 된다. Freire는 비판적 의식화, 즉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집단적 해방을 이끌어내고,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으로 문화적 소외에 대한 비판

이론적 분석이 Freire의 해방적 교육학에 추가되었다. Freire는 비판이론과 현상학의 영향으로 물리적 또

는 제도적 억압보다는 문화적 억압과 내재된 억압에 더 관심을 두었다(Finger & Asún, 2001: 82-84). 

Freire는 브라질에서 억압된 농부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헌신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Freire는 단순히 읽기와 쓰기의 도구적, 탈맥락화된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친 것이 아

니라, 읽기와 쓰기 지식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강조했다. 문해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

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행동가로써 사고하고, 현재의 상황이 자연과 같이 불변하는 사실이 아니

라 사람(문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강요받는다(Van Woerkom, 2004에서 재인

용). Freire의 의식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분석할 수 없는 ‘주술적 의식화 단계(magical 

consciousness)’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인식하지만 두려워하는 ‘초보적 의식화 단계’로 이동하고, 궁

극적으로는 ‘비판적 의식화’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비판적 의식화 단계는 상황에 대한 행동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의

식화 단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함께 자신들을 억압하는 상황이 무

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Finger & Asún, 2001: 85). 결국, 억압적 시스템에 대해 말하는 Freire의 해방적 전환학습 이

론은 개인의 비판적 성찰 과정을 통해 보다 평등한 곳에서 일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이론이다. 그의 관점에서 성찰은 오랜 질문에 대해 새롭게 문제설정하고, 비판을 통해 새로운 수준

의 해석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다(Brooks, 2004). 

Freire(1970)의 사회해방적 전환학습 관점은 인간의 세계가 모든 이에게 보다 평등한 곳으로 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세계 전환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하는 존재로써, 객체가 아닌 주체로써

의 인간으로 파악하는 존재론이다. 사회해방적 전환학습의 목적은 억압받은 자들이 비판적 자의식(의식

화)을 발달시키는 곳인 실재의 주술적 요소를 없앰으로써 사회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적 

전환학습을 촉진시키는 데는 세 가지 교수법이 핵심이다(Freire & Macedo, 1995). 첫 번째 교수법은 사

회와 학습자 자신의 실재를 전환시키기 위해 권력을 재발견하고 기관(agency)을 학습자들이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목적의 비판적 성찰이다. 두 번째 교수법은 “정보의 전이가 아니라 인지행동”에 주안점을 두는 

자유로운 교수법으로 문제제기식 교육(problem-posing)과 대화법이다. 세 번째 교수법은 교수자가 정치

적 행위자(agent)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르치는 수평적인 학습자-교수자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이다(Taylor, 2008). 

한편, Mezirow는 전환학습이론에서 비판이론의 영향을 받아 성찰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비판적 성찰

(critical reflection)과 비판적 자기성찰(critical self-reflection) 개념을 제시한다. 직접적인 성찰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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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의도적 평가’ 행동인 반면, 비판적 성찰은 개인의 행동 특성과 결과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

련된 환경에 대한 성찰도 포함하는 것이다(Kitchenham, 2008). Mezirow(1978: 101)는 성인교육자의 진

정한 목적은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자 자신과 자신들의 관계를 보는 

방식과 학습자들의 삶을 패턴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학적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인식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Welton, 1993). 그리고 관점 전환에서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비판

적 자기성찰이다(Mezirow, 1991, 1994). 학습자들이 기존의 의미체계 또는 관점에 수반하는 깊은 감정

을 다루지 않고서 새로운 관점을 합리화하게 된다면, 관점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후 Mezirow(1998a)

는 비판적 성찰에 대한 초기연구(Mezirow, 1995)를 재정립했다. 두 가지 측면의 비판적 성찰을 제시하

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가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학습자들이 발생한 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뿐

만 아니라 성찰과정(내용 및 과정 성찰)에 포함된 가정이나 전제도 검토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가

정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 관련 개념으로, “학습자가 문제를 정의할 때 기반을 두는 전제에 대한 비판”

을 의미한다(Mezirow, 1998b: 186). 따라서 가정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은 전제 성찰의 일종으로

(Mezirow, 1995),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특정한 신념이나 가치 시스템의 관점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검토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Ⅳ. 개념적 본질 분석

1. 해빙단계: 개인중심의 문제해결적 성찰

해빙단계에서는 경험학습이론 관점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의 이해로 구분하여 성인학습에서 

성찰 개념에 관해 Dewey, Kolb, Jarvis와 Mezirow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경험학습이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근거하여 성찰 개념을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Boud, Keogh, & Walker, 1985; Dewey, 1933; 

Jarvis, 1987; Kolb, 1984; Rodgers, 2002)은 다양한 용어로 성찰과 학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찰은 경험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이해와 개인의 지식획득 과정이다. 이는 학습자의 

사고(thinking)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학습맥락에서 성

찰 개념을 연구한 학자들이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자들(Boud, 

Keogh, & Walker, 1985; Jarvis, 1987)은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정의적 과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찰은 학습자의 의도적인 참여과정이다. Dewey를 비롯하여 경험학습이론의 

관점을 취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학습자의 의도성, 의식적인 참여활동을 통해서 경험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성찰은 지속적인 변화 과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생산적인 경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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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아무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나 제멋대로 하는 활동과는 

구분된다(Dewey, 1933; Jarvis, 1987). 교육적 경험과 비교육적 경험의 구분(Dewey, 1933), 무반응 학

습, 무성찰학습과 성찰학습을 구분(Jarvis, 1987)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되는 것이다. 넷째, 성찰

은 학습자의 평가 과정이다. 개인의 전제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며, 전제의 자원과 결과도 함께 평가하

는 것이며, 이러한 성찰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성찰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이다(Gray, 2007). 

이상으로 해빙단계에서의 성찰 개념을 구성하는 이론과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

장 핵심적인 개념적 본질을 제공하는 것은 Dewey의 성찰 개념이다. 그를 중심으로 해빙단계에서 나타

나는 성찰의 개념적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Rodgers, 2002). 첫째, 성찰은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타인의 경험 및 생각과의 관계, 연관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의미구성과정(meaning-making 

process)이다. 둘째, 성찰은 과학적 탐구에 뿌리를 내린 체계적(systemic), 엄격한(rigorous), 숙련된

(disciplined) 사고방식이다. 셋째, 성찰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넷째, 성찰은 자신과 타인의 개인적, 지적 성장에 가치를 두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2. 이동단계: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사소통적 성찰과 개인의 자기성찰  

다음으로 성인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심리학적 관점에 부가되기 시작하는 이동단계에서는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성인학습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성찰 개념에 관해 살펴보았

다. 이 단계에서는 성찰 개념에의 접근이 개인중심적 학습과정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학습과정이 함께 

고려되는 특징을 보인다.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은 해빙단계의 경험학습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영향도 받았지만, 비판적 성찰과 비판적 자기성찰 개념으로 확장될 때에는 재결빙단계에서 언급되는 비

판이론, 특히 Habermas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의 영향도 함께 나타난다.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에

서 나타나는 성찰의 개념적 특징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사소통적 성찰과 개인의 자기성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찰은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과정, 즉 담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타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공통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된다. 둘째, 성찰은 성인의 문제해결학습과 사회적 변화를 학습에 연결시키

는 과정이다. 셋째, 성찰은 경험에 대한 재평가 인식, 수용, 새로운 인식으로의 변화를 겪는 자기성찰의 

과정이다. 전환학습이론은 성찰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자기성찰 과정을 

포함한다. 

정리하자면, 이동단계에서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성찰 개념은 개인의 인지적 과정, 

학습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고, 소속 사회의 정치적 요소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은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개인의 전환과 성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분석의 단위가 주로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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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전환적 경험에서 맥락과 사회적 변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때의 

핵심 요소로써의 비판적 성찰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가정들에 대한 자기 비평(self-critique)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큰 개인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Taylor, 2008). 

3. 재결빙단계: 비판적 성찰과 사회 변혁을 위한 해방적 성찰 

마지막으로, 성인학습에의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인의 사회적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가 확고

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재결빙단계에서는 비판이론 관점과 비판적 교육학 관점에서 성인학습에서 성찰 

개념을 Habermas, Freire, Mezirow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비판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동단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실천 접근을 추구하며, 이는 해방적 접근을 통한 개인의 자아 전환, 사회 변혁, 조직 변

혁을 추구하는 비판적 성찰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환학습이론은 개

인의 전환만큼이나 사회적 변화도 전환학습을 촉진하는 요소로 파악하며, 개인과 사회적 전환은 내재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때의 비판적 성찰은 이데올로기적 비평에 가까우며, 학습자가 사회와 자

신들의 실재를 전환하기 위해서 권력기관과 거대기관(정치적 의식화)을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Taylor, 2008, 2009). 

특히, 비판이론적 관점에서는 해빙단계와 이동단계에서 살펴본 성찰과 비판적 성찰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성찰은 개인의 성장에 대한 심리학적 과정 접근으로, 개인의 전제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전제의 자원, 그리고 결과도 평가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비판적 성찰은 조직에서의 실천을 탐구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집단적, 상황적 과정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그리고 개인이 인식하고, 신뢰하고, 

행동하는 지향점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재평가하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을 포함하는 맥락

(Reynolds, 1998, 1999a)이다(Gray, 2007). 따라서 비판적 성찰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며 기술적인 문제

제기이며, 사회구조나 사회적 실재에 내재된 권력과정을 강조하며, 경험은 개인적 현상이면서 사회적 현

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다(Reynolds, 1999b).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이론에서는 성찰 개념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한다(Kemmis, 1985). 첫째, 성찰은 

순수하게 ‘내재적인’ 심리학적 과정이 아니다. 성찰은 행위 지향적(action-oriented)이며 역사적으로 내재

된(historically embedded) 것이다. 성찰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

러, ‘순수한 사고’도 아니다. 성찰은 행위에의 지향을 표현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제의 역사적 상

황에서 사고와 행위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찰은 순수하게 개인적 과정(purely in-

dividual process)이 아니다. 언어처럼 성찰은 사회적 과정이다. 성찰은 메커니즘이나 심사숙고처럼 개

인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다. 성찰은 사회적 관계를 가정하고 예시하는 것이다. 셋째, 성찰은 인간

의 이해관계(interests)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성찰은 정치적인 것이다. 성찰은 가치에서 자유롭거나 가

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성찰은 특정한 인간, 사회, 문화, 정치적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지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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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성찰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결국엔 성찰이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성찰은 

사회 질서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닐뿐더러, 단순히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

다. 성찰은 능동적으로 사회 질서의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킨다. 다섯

째, 성찰은 우리가 의사소통, 의사결정,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방식에 의해 사회적 삶을 재구

성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표현하는 실천이다. 성찰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사고를 구성

하려는 순수하게 창의적인 연습도 아니다. 

그리고 비판적 성찰의 본질은 앞서 살펴본 성찰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Reynolds, 1998). 첫째, 비판적 성찰은 가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즉 비판적 성찰의 특징이

며 비판이론의 방법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써 맥락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문제제기 측면에 있다고 보았다(Brooks, 1999; Gray, 2007; Reynolds, 1998; 

Trehan & Rigg, 2005). 둘째, 비판적 성찰은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 셋째 비판적 성

찰은 권력관계 분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성찰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때 비판적 성찰의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동안 인지하지 못한 또는 문제제기하지 않

은 확실성의 상태인 사회적 과정을 검증하는 데 있다. 비판적 접근의 이러한 제한점을 언급하면서, 

Fay(1987)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기능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

한 문제제기에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이상으로 재결빙단계에서 비판이론, 비판적 교육학 관점에서 설명하는 성찰의 개념은 비판적 성찰로,  

사회 변혁을 위한 해방적 성찰 개념으로 파악한다. 비판적 성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사회적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과정이며, 이데올로기 비평 및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비

판적 성찰 주창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를 전환시키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 또는 해방된 사회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래서 비판적 성찰 개념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억압 또는 속박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

한, 해빙단계에서 성찰은 과제나 문제의 세부 사항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재결빙단

계에서 비판적 성찰은 해당 이슈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에 대한 검증, 권력

과 통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개념적 본질은 상이한 개념으로써 확연한 차이를 나

타낸다(Gray, 2007). 자유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해방을 강조하는 관점(Marsick, 1988)도 있지만, 비

판적 성찰의 잠재력은 관리자의 삶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긴장, 모순, 감정과 권력의 역학으로부터 도

출되는 것에 있다고 본다(Trehan & Rig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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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인학습에 대한 개인중심의 심리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전개되는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

보 분석 및 개념적 본질을 탐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성인학습에서 성찰의 역할은 강조되었으

나 이론적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이론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

적 발전 과정을 Lewin(1951)의 ‘해빙단계 - 이동단계 - 재결빙단계’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론

적 계보 분석의 범위를 한정짓기 위하여 성인교육의 주요 개념화 과정을 세 가지 접근으로 제시하고 있

는 Finger & Asún(2001)의 성인학습이론 분류에서 실용주의적 접근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 및 개념적 본질을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 중심에서 사회학적 접근으로의 이동 과정을 중심으로 Lewin(1951)의 변화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 및 개념적 본질 요약

구분 해빙단계 이동단계 재결빙단계

성인학습에의 
접근

심리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 사회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이론 경험학습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전환학습이론 비판이론, 비판적교육학

학자 Dewey, Lindeman, Kolb, Jarvis Mezirow Habermas, Freire, Mezirow

초점 개인중심 개인중심 +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

성찰목적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기성찰 비판적 성찰, 해방적 성찰

성찰대상 개인의 경험 개인의 경험 및 타인의 공유된 경험
집단/조직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경험

성찰결과
새로운 지식 이해 및 개인의 

지식획득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담화)을 통한 의미 구성, 

자기성찰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한 
의식화, 해방

성찰이유 개인 성장, 발달
개인의 전환, 성장 및 사회적 

변화와의 연계
이데올로기 비판, 의식화

성찰과정 학습, 사고(thinking) 중심 의사소통 중심 해방적 실천 중심

첫째, 해빙단계는 경험학습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을 둔 성찰 개념으로 성인학습에의 심리

학적 접근이 우세하며, 개인 중심의 학습과정을 중요시여기는 단계이다. Dewey, Lindeman, Ko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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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vis를 중심으로 해빙단계에서 나타나는 성찰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경험을 성찰 대상

으로 이해한다. 해빙단계에서의 성찰은 경험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 이해 및 개인의 지식획득으

로 나타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성찰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학습이나 사고(thinking)

에 중점을 두는 성찰로 성인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이동단계는 해빙단계에서의 경험학습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영향을 받은 Mezirow의 전환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성찰 개념으로 즉, 성인학습에의 심리학적 접근법과 사회학적 접근법이 혼재하는 

단계이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개인의 학습과정에 치중하는 단

계로, 과도기적 성찰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동단계에서의 성찰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자기성

찰에 목적을 두며, 개인의 경험과 타인의 공유된 경험을 성찰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담화)을 통한 의미 구성과 자기성찰로 성찰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동단계에서는 개

인의 인식 및 관점 전환, 성장을 위해 성찰활동에 참여하며, 학습과 사회적 변화를 연계시키는 이유로도 

성찰을 하게 된다. 이때의 성찰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재결빙단계는 Habermas, Freire, Mezirow를 중심으로 비판이론과 비판적 교육학에 기반

을 둔 성찰과 비판적 성찰 개념으로 파악되며, 성인학습에의 사회학적 접근이 우세하다. 재결빙단계에

서 성찰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속에서의 사회적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학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실천과 변혁까지 포괄하는 비판적 성찰, 해방적 성찰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의 성찰 대

상은 집단이나 조직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경험으로,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문제제기되지 않

았던 전제들을 의미한다. 재결빙단계에서는 비판적 성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한 

의식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 해방적 실천을 지향하는 비판적 성찰의 이유 

또한 이데올로기 비판과 의식화에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에 관한 연구 및 실천의 발전

을 위해 몇 가지 논의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가 학습자 역할을 하는 맥락을 기준으로 성찰과 비판적 성찰에 관해 

탐색하였다.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학습자이면서 일터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성찰과 비판적 성찰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탐색을 토대로 다양한 실천 영

역에서 성인학습자의 성찰과 비판적 성찰 학습 및 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교육현장 이외에도 사회복지학(유영준, 2006, 2009), 간호학(권인각･박승미, 

2007; 김혜영･이희수, 2009) 등 다양한 실천영역에서 성인학습자의 성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찰적 

학습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고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일터라는 성인학

습자의 사회적 맥락을 학습과정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습환경 측면에서만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일터학습, 무형식학습을 주제로 수행되는 연구들도 결국에

는 성인의 성찰적 실천을 탐색하는 시도들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 실천영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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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으며, 해빙단계 또는 이동단계에서 설명하는 성찰 개념에 한정되어 개인 수준의 성찰학습, 

성찰행동에 중점을 두고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해있는 성인학습자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적 성찰과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자기성찰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성인

학습자 개인의 성찰에 관한 연구들은 종종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집단 속에서의 구성원으로써의 성찰

과 자기성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탐색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물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에 있다

는 점 때문에 일터에서의 비판적 성찰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일터가 

비판적 성찰을 하기에 가장 쉬운 맥락이 아니라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다(Marsick, 1988). 그러나 끊임없

는 변화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환경적 변화 상황에서 습관화된 반복적 행위만으로는 더 이상 조직의 구

성원으로써, 나아가 조직 자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전문성 함양

을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하

기 위해서도 비판적 성찰 활동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조직의 생존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해결책만으로는 더 이상 조직 내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기존에 

인식하지 못하던 문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는 비판적 문제제기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의 비판적 성찰이 다양한 실천 상황에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그

리고 조직 내에서 비판적 성찰의 실천적 적용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등 성인학습자의 비

판적 성찰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인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이론

적, 실천적 탐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일터라는 실천 영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터라는 조직의 특수한 사회문화

적,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일터에서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근로자들과의 집단적 성찰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집단적/조직적 성찰이 개인의 성찰과 자기성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

에 관한 구체적인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조직에서의 개인 성찰을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

지, 성찰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집단적/조직적 성찰을 지지하기 위한 집단

과 조직의 환경적 요소, 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유형과 의사결정 방식, 팀이나 조직 문화 요

소들을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탐색 노력은 집단과 조직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관점

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성찰과 집단/조직의 성찰을 촉진하는 사회적 학습맥락을 조

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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