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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타 파펜하임에게 있어서 1800년대 후기와 1900년대 초기의 삶은 고난

이었다. 오스트리아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페

미니즘(남녀평등주의)이라는 이상적 생각이 진귀하던 시대에 여성의 권리

를 야심 차게 주장한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베르타가 21세가 되었을 때 삶

은 더욱 피폐해졌다. 아버지는 폐질환으로 중병을 앓게 되었고, 그녀가 아버

지 간호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곧이어 그녀도 병을 앓기 시

작하였다. 처음에는 지속적인 기침으로 출발하였으나, 주치의는 그녀의 증상

을 설명할 수 있는 신체 질병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종내 돌

아가시자, 베르타의 증상은 며칠 동안 말을 못하고 안면 통증, 사지 마비, 불

안, 기억상실 등을 보이며 더욱 심각해지고 말았다.

그녀의 증상에 당황한 주치의는 친구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자문을 구

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이지만, 그 당시 

프로이트는 막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아직 자신의 치

료기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었다. 비록 프로이트가 베르타

를 공식적으로 치료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경험을 정신분석 이론의 형성 

기반으로 사용하였으며, 조셉 브로이어와 함께 그녀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3.1 동기의	심리학적	기원으로서	의지를	평가한다.

3.2 본능	개념이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한다.

3.3 동기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추동	개념의	측면들을	분석한다.

3.4 동기에서의	성격	차이에	대한	심리학	이론들을	대비시킨다.	

히스테리 연구(Studies in Hysteria, 1895)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두 저

자는 그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서에서 베르타를 안나 오(Anna 

O 또는 A.O.)라고 불렀다. 이 가명을 만들기 위하여 저자들은 그녀 이름의 

첫 글자(B와 P)를 각각 앞으로 하나씩 이동시켰다. 프로이트의 조언으로 무

장한 그녀의 주치의는 베르타의 증상을 아버지의 사망에 대처할 능력이 결

여됨으로써 초래된 히스테리로 진단하였으며, 정신분석 치료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베르타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은 동기 설명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현저

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해주기 때문이다. 베르타가 살던 시대에 히

스테리는 보편적인 진단이었으며, 정신분석은 이제 막 출현하고 있었다. 따

라서 그녀의 주치의는 베르타의 행동을 주도한 것은 아버지 죽음이 초래한 

고통스러운 기억의 억압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렇지만 만일 오늘날의 의사

가 베르타의 증상을 살펴보았더라면 전혀 다른 진단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증상에 기초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베르타가 뇌전증이나 뇌염

과 같은 신경학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Orr-Andrawes, 

1987).

3.5 동기	측면에서	유인자극의	역할을	설명한다.	

3.6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고	또는	인지가	어떤	핵심	역할

을	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3.7 동기과학을	널리	퍼뜨리게	만든	원인들을	분석한다.	

베르타 파펜하임 이야기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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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악한 죄를 극복하고 ‘신의 섭리’에 충실하게 매달림에 있어

서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대의 일반인과 현자들이 의지 개념을 재발견함에 따라

서, 막 싹트기 시작한 심리학도 이에 가세하였다(Bain, 1859; 

Day, 1838; McCosh, 1887; Münsterberg, 1888; Tappan, 1840; 

Upham, 1834). 이 시기에 많은 심리학 교과서는 특별히 의

지 개념을 다룬 장(chapter)들을 포함하고 있었다(Rauch, 1840; 

Spencer, 1855; Upham, 1827). 의지에 대한 초기의 철학적 설명

은 순전히 현상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른 반면, 심리학자들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용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 원인과 결과

를 확인해내고자 애를 썼다. 의지라는 주제에 접근한 최초 심리

학자 중의 한 사람이 실험심리학 창시자인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였다(Danziger, 2001). 분트(1883)는 의지를 요구하지 않

는 비자발적 행위(즉, 습관)도 처음에는 항상 상당한 의지를 필요

로 하는 자발적 행위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에는 매일 밤 이를 닦는 데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였을 것이

다(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엄한 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

렇지만 이 행동을 반복할수록, 생각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동적으로 이를 닦

을 것을 희망해본다. 분트는 모든 행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

작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의지력을 발휘하는 의식적인 주관

적 느낌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분트는 이러한 주관적 느낌을 

신경감응 감각(sensation of innervation)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여

러분이 습관적으로 이를 닦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를 닦으

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이것은 입에 칫솔을 물고 

있으면서 꿈을 꾸는 상태에서 깨어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하는 것과는 다르다. 분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도 그토

록 자동적이지는 못하다. 

여러분 자신을 동기화시켜라

주먹을	쥐라

여러분의 의지력을 강력하게 충전시키는 신속한 방법을 알고 싶

은가?

주먹을 쥐어보라. 많은 연구는 주먹을 쥐든, 이두박근을 굽히든, 손으로 

펜을 단단하게 쥐든, 근육에 힘을 줄 때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증진되

고 자기제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Hung & Labroo, 

2011).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두박근에 힘을 주고 있을 때 다

이어트를 고수하면서 초콜릿 케이크 조각에 더 잘 저항할 수 있었다. 다

이 
장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동기 이론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탐구한다. 

3.1  의지

학습목표 : 동기의	심리학적	기원으로서	의지를	평가한다.

심리학 분야는 1800년대 후반에 철학과 생물학의 영향으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심리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함에 따라서 동

기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시작되었다. 심리학이 출발할 무렵에 

출현한 중요한 동기 개념 중의 하나가 의지 개념이었다. 

초기 심리학자들이 의지 개념을 재도입하기 시작한 1차 주요 

원인은 그 당시의 사회가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시대는 교회의 설명력을 약화시켰다. 

중세기의 엄격한 도덕 강령은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도덕성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적

인 이유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의지 개념에서 답을 찾

았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외부의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정

의의 길에 남아있게 해주는 내부의 힘으로 시야를 돌렸던 것이

다. 이들은 의지력이 내부 에너지라는 느낌을 촉발하였기 때문에 

이 용어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증기가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의지력은 인간이라는 기계에 에너지를 제공한다. 순식간

에 의지력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책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

다. 예컨대,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Samuel Smiles, 1859)는 그 당

시 자조(自助) 서적의 유행을 시작하게 만든 책을 집필하였는데, 

제목도 안성맞춤으로 자조(Self-Help)라고 붙였다. 이 책에서 그

는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고결한 품성, 검소함, 그리고 끈기의 중

요성을 설명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의지력에 해당한다. 이 책

은 너무나도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바

이블’로 간주하고 있다(Cohen & Major, 2004). 

의지(will)는 선택을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행위

자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해온 의지를 때

때로 의지력(willpower)이나 자유의지(free will)라고 부르기도 한다. 

플라톤은 경주용 마차의 기사가 두 마리 말의 경쟁 충동을 제어

한다는 유추를 사용함으로써 의지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마찬가

지로 성 아퀴나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중세기 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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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지는 단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개인적 약속이며, 

독단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조앤 롤

링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집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지만, 바로 직후에는 소파에 앉아서 과자그릇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매일 밤 카페로 달려

가는 실제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마

침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속적

인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

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임스에 따르면, 진정으로 자기제어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과자 접시가 눈앞에 있

는 경우에도 건강식을 하겠다는 목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만 한다. 따라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란 아무리 작은 이성의 소리

라도 굴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며,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고려

사항일지라도 그에 항거하여 그 고려사항을 마음으로부터 몰아

낼만한 수많은 흥분된 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

려사항과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에 매달리

고 그것을 긍정하며 그것을 단단히 잡는 사람이다”(James, Vol. 2, 

1890, 564쪽). 이러한 방식으로 의지를 노력과 구분함으로써 제

임스는 의지가 마음에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제임스의 세 번째 공헌은 의지를 수행의지(volition)와 기피의지

(nolition)로 구분한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지 과정이 좋은 것으로 파악

한 대상을 향해서는 의식적으로 다가가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지 과정이 나쁜 것으로 파악한 대상으로부터는 의식적으로 멀

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제임스에 따르면, 전자는 수행의지를 반

영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기피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3.1.2  다른 선구자들의 공헌

학습목표 : 의지	연구에	대한	루트비히	랑게와	나르지스	아흐

의	공헌을	평가한다.

윌리엄 제임스가 의지에 대해 사색하고 있었던 거의 같은 시기에 

여러 독일 과학자도 의지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나르지스 아흐(Narziss Ach, 1905, 1910), 

오스발트 퀼페(Oswald Külpe, 1893), 루트비히 랑게(Ludwig 

Lange, 1888), 에른스트 모이만(Ernst Meumann, 1908/1913), 휴

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발꿈치를 들고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고정시

켰을 때 맛은 이상하지만 건강에 좋은 강장제라고 생각하는 음료수(실제

로는 물에다 식초를 섞은 것이었다)를 더 많이 마실 수 있었다. 따라서 다

음에 갓 구운 과자의 냄새나 술의 유혹을 느낀다면, 손가락을 말아서 주

먹을 쥐어보도록 하라. 

이 절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1.1 의지	연구에	대한	윌리엄	제임스의	공헌을	설명한다.

3.1.2 의지	연구에	대한	루트비히	랑게와	나르지스	아흐의	공헌을	평가	

한다.

3.1.1  의지 연구에 대한 윌리엄 제임스의 공헌

학습목표 : 의지	연구에	대한	윌리엄	제임스의	공헌을	설명한다.

만일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라는 이름이 친숙하게 들린다

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인

물이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심리학 원리(Principles of Psychology, 

1890)라고 이름 붙인 책에서, 의지 개념에 한 장(章)을 몽땅 할애

하고 있다(지나는 길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Will’이라는 애칭을 

가진 사나이가 ‘will’을 연구하였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은가?). 

그 당시 의지를 연구한 모든 심리학자 중에서 윌리엄 제임스

(1888, 1890)보다 이 주제에 더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은 없다. 의

지 개념에 대한 제임스의 공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공헌은 숙고(deliberation)와 결심(decision)의 구

분이다. 제임스에게 있어서 ‘숙고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상 그리고 그 대상들

과 관련된 모든 동기가 벌이는 갈등을 의식함으로써 어느 것 하

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미결심(indecision)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가 계속해서 동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

간에는 특정 대상이 전경으로 부상하고 다른 순간에는 또 다른 

대상이 부각되기도 한다. ‘결심한다’는 것은 마침내 어떤 대상이 

우세하게 되어 그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

다. 제임스는 결심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리적 유형이다. 이 유형은 “특정 결심 

과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이 … 점차적으로 마음에 정착

되어 … 노력이나 제약 없이 특정 대안을 채택하는 결심 유형이

다”(James, Vol. 2, 1890, 531쪽).

제임스의 두 번째 공헌은 의지(will)와 노력(effort)의 구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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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이라고 칭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 생성한 연합이 첫 번째 

과제에서 생성한 연합만큼 강력하거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어

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독자에게 친숙한 사례로, 여러분이 매일같

이 점심식사를 할 때 쿠키도 함께 사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다

고 해보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으며, 

쿠키를 건너뛰기로 맹세한다. 아흐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다

이어트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과자에 대한 습관반응보다 

더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점심거리를 선택하는 시점에 습관

이 의지력보다 강력하다면, 여러분은 쿠키에 굴복하고 다이어트

에 실패하게 된다. 비록 아흐가 심리학사 책에서 배제되기 십상이

지만, 그의 연구는 어떻게 목표가 습관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

인지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접근이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심리학자들이 재발견하게 된 주제이다. 

또한 아흐는 여러 제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의지 연구에 공헌

하였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나갔다(Düker, 

1931; Hillgruber, 1912). 가장 주목할 연구는 동기의 난이도 법

칙(difficulty law of motivation)을 정립한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Andreas Hillgruber, 1912)의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과제 난

이도를 높이면 사람들이 그 과제에 투입하는 노력의 양이 자동적

으로 증가한다. 예컨대, 매일 3,000단어를 쓰기로 약속한 사람은 

2,000단어를 쓰겠다고 약속한 사람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더 열심히 글쓰기를 하게 된다.

지극히 자명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람들

이 쉬운 목표와 어려운 목표 중에서 어느 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쉬운 목표는 그것이 쉽기 때문에 달성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만 동기의 난이도 법칙을 적용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만일 사람들이 어

려운 목표를 더 열심히 추구하고 쉬운 목표를 태만히 한다면, 어

려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목표에 투여하

는 노력과 달성에 미치는 목표 난이도의 다소 역설적인 효과는 

중요한 것이며, 후속 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의지 개념의 쇠퇴  사회는 변덕스러운 아동과 많이 닮았다. 사회

는 깜짝 등장한 새로운 유행에 금방 싫증을 보이고는 또 다른 것

으로 옮겨간다. 주트 슈트(1930~40년대 초에 유행했던 어깨폭이 

넓고 길이가 긴 느슨한 재킷과 주름바지를 짝 맞춘 신사복 스타

고 뮌스터베르크(Hugo Münsterberg, 1888) 등이 포함된다. 놀라

울 것도 없이 이러한 초기 선구자 대부분은 새롭게 건립한 뷔르

츠부르크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던 빌헬름 분트의 제자들이었

다. 이러한 대부분의 실험과학자는 수행의지의 선행사건을 확인

해내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혹자는 그 선행사건이 인지적이라고 

주장하였고(Meumann, 1908/1913), 다른 사람은 감각적이거나 

근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ülpe, 1893; Münsterberg, 

1888).

루트비히 랑게(1888)  선구자 중에서 루트비히 랑게는 동기 연구

에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실험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비록 그 당

시에는 랑게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말이다. 랑게는 반응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어 망치(control hammer)’라고 부르

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자극에 대한 예상반응에 주의를 기

울일 때보다 자극 자체에 주의를 기울일 때(예컨대, 벨소리에 초

점을 맞출 때) 반응이 느려진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참가자가 어

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제한다는 사실은 주의에 의지력

을 강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르지스 아흐(1905, 1910)  많은 사람들은 랑게가 최초의 동기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의지에 대한 실험연

구를 수행한 인물은 나르지스 아흐이다. 그의 연구 목적은 의지

의 강도를 정량화하려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 연구에서 아흐는 

처음으로 참가자로 하여금 무의미철자 쌍(예컨대, ‘ug’를 ‘duh’와 

짝짓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였다. 몇몇 철자 쌍은 여러 차례 제

시하여 강력한 습관반응을 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철

자 쌍은 몇 차례만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참가자에게 상이한 

쌍을 수반한 목록(예컨대, 이제는 ‘ug’가 ‘scr’과 그리고 ‘duh’가 

‘puz’와 짝을 이루고 있다)을 기억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미 기

억하고 있는 철자 쌍을 버리도록 강제하였다. 참가자가 새로운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는 앞서 형성한 습관 쌍을 버리고자 자신

의 의지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참가자들이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

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아흐는 첫 번째 과

제에서 자극 쌍을 더 자주 제시하였을수록 두 번째 과제에서 올

바르게 반응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

라서 두 번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지 강도가 

습관 강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어야 하였다. 

아흐는 이러한 결과를 의지의 연합적 등가물(associative e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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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능

학습목표 : 본능	개념이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

을	하였는지	분석한다.	

본능이라는 아이디어는 비록 그 모습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동기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함께 공존해왔다. 아

퀴나스, 데카르트, 홉스와 같은 초기 철학자들은 기본적인 동물

적 충동이 인간 행동을 주도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인간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사건이 이미 존재하는 원인에 의해 결

정된다는 이러한 믿음은 결정론(determinism)이라고 알려진 철학 

사조를 형성하였다. 결정론의 핵심에는 예정된 원인에 대한 믿음

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예정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철학자에 따

라 다르다. 어떤 철학자는 그것이 하나님이나 원죄라고 생각하였

고, 다른 철학자는 원자, 또 다른 철학자는 자연법칙이라고 생각

하였다. 본능(instinct)은 그것이 특정한 결과에 접근하거나 그 결

과를 회피하려는 생득적 소인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결

정론의 한 가지 형태를 대표한다. 따라서 비록 본능 개념이 오랫

동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찰스 다윈이 자신의 저서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the Species, 1859)에서 진화론을 주장함에 따라 

비로소 인간 동기의 공식적 설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절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2.1 본능	연구에서	다윈의	공헌을	설명한다.	

3.2.2 본능	연구에서	제임스의	공헌을	설명한다.

3.2.3 본능	연구에서	맥두걸의	공헌을	설명한다.	

3.2.4 본능에	대한	대안적	조망을	기술한다.

3.2.5 동기의	기저	개념으로서	본능이	쇠퇴한	이유를	설명한다.	

3.2.1  본능 연구에서 찰스 다윈의 공헌

학습목표 : 본능	연구에서	다윈의	공헌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

물이 다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 

종이 다른 종에서 진화한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이전부터 

있어왔다(예컨대, 아낙시만드로스와 엠페도클레스의 글에도 나

와있다). 그리고 다윈 시대 이전의 과학자들도 이미 선택교배를 

사용하여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왔다. 실제로 개 사육자들은 수 세기에 걸쳐 선택

일), 나팔 청바지, 강남스타일 댄스 열풍 등이 결국 맞이한 운명

도 마찬가지이다. 

심리학자와 일반 대중 모두가 의지력 개념에 실망하게 된 원

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장 1차

적인 원인은 전쟁의 영향이다. 1914~1918년 사이에 일어난 제1

차 세계대전 중에 900만 명이 사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

망자 숫자가 도덕적 책무를 따르고 그 책무에 충실함으로써 올바

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치른 대가라고 생각하였다. 전쟁이 종

식된 후에 세상은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구에서는 의지라는 생각이 대화에서 사

라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러하였지만, 독일은 

의지 개념에 집착하였으며, 이것은 나치당이 출현하는 초석이 되

었다. 아돌프 히틀러에 따르면, 만일 나치정권이 기존 사회질서

를 뛰어넘으려면 그 질서를 굳건한 결심과 불굴의 의지력과 관련

지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히틀러의 인용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일 자유를 위한 무기가 모자라다면, 의지

력으로 벌충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의지에 먹칠하기에 충분

하지 않다는 듯이, 1934년에 발표되어 오늘날 악명이 자자한 나

치 선전용 영화의 제목은 <의지의 승리(Triumph of Will)>였다. 

만일 여러분이 미국에서 어떤 추세를 끝장내고 싶다면, 아돌프 

히틀러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은 다음 절에서 소개할 진화론의 대두와 

확산이다. 19세기 중엽 찰스 다윈이 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개념

으로 무장한 진화론을 제안한 이래,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에는 엄

청난 지적 혁명이 초래되었다. 생명과학의 발전은 동기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

는 생물적 특성을 동기의 이론적 구성체로 제안하려는 시도가 확

산되었다. 

글쓰기 과제 3.1

의지의 부활

의지 개념은 최근에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것을 ‘의지력’

이나 ‘자기제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은 의지 개념이 동기 구성체

로 부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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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의 연구는 동기 연구자들로 하여금 지능이나 의지와 같은 

내적 요인보다는 행동을 조성하는 외부 환경의 힘에 초점을 맞추

게 하였다. 다윈 이전에는 인간 행동이 환경의 영향과는 독립적

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동물과 인간

의 행동을 모두 자극-반응 연합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동기 연구는 철학에서 벗어나 생물과

학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었다. 사고의 이러한 변혁은 동기 이

론을 새롭고도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3.2.2  본능 연구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공헌

학습목표 : 본능	연구에서	제임스의	공헌을	설명한다.	

다윈 이론은 거의 모든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에 스며든 지적 혁명

을 초래하였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윌리엄 제임스가 비록 본능

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불성실하였지만, 본능 아이디어를 널리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었다. 제임스(1890)는 본능을 “목표를 예견

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이 그 목표를 달성

하는 행동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경쟁, 사냥, 공포, 

놀이 본능을 포함한 본능 목록을 개발하였다. 여러분이 이 장 앞

부분에서 공부하였던 제임스의 많은 아이디어는 실제로 본능 개

념이 영감을 제공한 것이었다. 예컨대, 그의 관념운동 행위 개념

은 주로 본능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유추 하나를 사용해보면, 어

미닭은 본능 때문에 알을 품는다. 어미는 알을 보면 자동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극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목표지

향 행동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제임스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숲을 걷다가 무시무시한 곰을 만난다

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지 않는다. 그

저 달아난다. 제임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능이 이끌고 지

능은 단지 뒤따를 뿐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본능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고 하더라도, 윌리엄 제임스는 여전히 본능이 다른 많은 

동기적 힘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 

란다. 

교배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선구자적 이론에서 빠진 것은 한 종

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기저 원인이었다. 

개 사육의 경우에는 예컨대, 털북숭이 푸들을 점잖은 래브라도와 

교배시켜 래브라두들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개를 만들어내

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인간이었다. 그렇다면 자연세계에서는 누

가 또는 무엇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 다윈이 전설적인 명

성을 얻은 것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는 조물주라는 신

성한 힘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단지 우연한 행운이었다고 주

장하였다. 다음 예를 보자.

두 마리 새가 조그만 섬에 태어나서는 무선변이로 인해 한 마리

가 다른 녀석보다 약간 긴 부리를 갖게 된다. 

이제 지독히도 성가신 풍뎅이 무리가 이 새들의 주요 먹이 원

천인 섬의 나무들을 공격하여, 섬에 먹을 것이라고는 꽃이 제공

하는 달콤한 꿀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무선변이로 인해서 약

간 긴 부리를 갖게 된 새는 꽃 속의 꿀에 다다를 수 있지만 짧은 

부리의 새는 꿀을 꺼내 먹을 수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짧은 부

리의 새들은 이 섬에서 사라지는 반면에, 긴 부리의 새들은 살

아남아 자신의 변이를 후손에게 전파함으로써 부리가 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다. 

다윈은 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동기적 힘을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고 부른다. 자연선택 덕분에 자연은 거대 계획이나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한 종의 생존이나 멸종에 필요한 유일

한 기준은 그 종이 생존을 조장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실로부터 

자연선택이 어떻게 동기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긴 부리가 새의 생존을 조장하였던 것처럼, 만일 한 행동이 생존

을 조장한다면, 그 행동은 살아남는다. 만일 행동이 생존을 조장

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사라진다. 다윈이 이례적인 핵심을 포

착한 곳이 바로 여기다. 그는 동물에게 작동하는 것이 인간에게

도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무선변이와 자연선택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종의 엄청난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주도하는 동기 원리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Darwin, 1872). 

다윈의 아이디어는 동기 분야에서 본능 이론이 출현하는 초석

을 놓았다. 그의 연구 이전에는 본능이 정념, 소망, 정서 등의 개

념과 중복되는 모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다윈이 동물 행동과 

생존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본능의 정의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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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본능에 대한 대안적 조망

학습목표 : 본능에	대한	대안적	조망을	기술한다.	

당대의 이론가 대부분이 본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본능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 이론가 집단은 본능을 오늘날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과 매우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이 조망에 따

르면, 본능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비자발적이

고 거의 즉각적인 움직임인 반사(reflex)와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

은 특정한 생리적 반사들로 무장한 채 태어난다. 예컨대, 만일 신

생아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생아가 파악

반사를 가지고 있어서 손가락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쥐게 만든

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동기 이론가들은 본능을 그

러한 반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히 동물 본능을 언

급할 때 그렇다(예컨대, Dunlap, 1919; Lorenz, 1966; Thorndike, 

1911; Tinbergen, 1951).

그렇지만 맥두걸이 속한 다른 집단의 이론가들은 본능을 정

서적이고 목표지향적(또는 ‘목적론적’) 용어로 정의하였다(Link, 

1921; McDougall, 1908). 이 조망에 따르면, 환경의 특정 단서가 

본능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정서를 유발

한다. 이 과정이 초래하는 몇몇 실제 반응은 생득적인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학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맥두걸은 본능의 정서 

성분은 생득적이지만, 인지 성분과 행동 성분은 삶의 경험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포악한 동

물과 직면할 때 생득적으로 공포(정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삶의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은 도망가지만 다른 사람은 그대로 버

티고 서있을 수도 있다(행동). 대부분의 동기 이론가는 맥두걸을 

한물간 본능 연구자로 치부하지만, 그는 동기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을 밝혀냄으로써 반세기가 지난 후에 부활한 목표 이론가들

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3.2.5  본능의 쇠퇴

학습목표 : 동기의	기저	개념으로서	본능이	쇠퇴한	이유를	설

명한다.	

20세기 전반부에는 본능이 급속하게 사회과학에서 유행하게 되

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본능이 결국에는 쇄락의 길을 걷게 만

든 것도 바로 이러한 유행이었다(Fletcher, 1966). 거의 모든 인

3.2.3  본능 연구에서 윌리엄 맥두걸의 공헌

학습목표 : 본능	연구에서	맥두걸의	공헌을	설명한다.	

본능 개념을 심리학과 동기 연구에 소개하는 1차적 책임을 맡았

던 인물이 윌리엄 맥두걸(William McDougall)이다. 맥두걸은 제

임스와 달리, 본능이 인간 행동을 책임지는 유일한 동기적 힘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일 본능이 없다면 인간은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맥두걸에 따

르면,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 힘에 

의해서 목표로 떠밀려가는 것이다. 

맥두걸에 따르면, 본능은 학습된 것이 아니며 획일적으로 발

현되고 모든 동물 종에서 보편적이어야 하며, 인지와 행동 그리

고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였다. 우선 본능은 특정 대상을 향해 선택적으로 주의

를 집중시킴으로써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도망가기 본

능이 점화되면,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위협적인 대상에 주의를 기

울인다. 생식 본능이 점화되면, 생식 기회를 신호해줄 수 있는 대

상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위협적인 것이든 생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든 주의를 기울여 탐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망

가거나 접근하는 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그 행동에 수반된 정서

를 경험하게 된다. 

본능 개념을 열렬히 받아들인 맥두걸은 인간 행동을 주도하는 

1차 본능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도망가기, 

혐오감, 호기심, 호전성, 자기비하, 자기주장, 양육, 생식, 획득, 

구성 본능을 포함한 10가지 본능을 확인하였다[그는 나중에 이것

들을 ‘성향(propensity)’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하였다](McDougall, 

1908). 1932년에는 그의 목록이 18개 본능으로 확대되었으며, 먹

이 찾기, 수면, 신체 욕구 등과 같이 보다 기본적인 본능을 포함

하였다. 

글쓰기 과제 3.2

데이트할 때의 본능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맥두걸의 10가지 본능 목록

에서 하나를 확인하고 그 본능이 소개팅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1) 인지, 

(2) 행동, (3)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기술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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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동이 높을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며, 증가하기 시작

할 때에는 언제나 그 추동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하게 된다. 추

동을 감소시키는 대상이나 사건을 1차 강화물(primary reinforcer)

이라고 부르며, 먹이, 물, 성행위, 고통 회피 등을 포함한다. 추동

이 강할수록 이러한 1차 강화물을 향한 유기체 행동은 강력해진

다. 따라서 만일 유기체에게 먹이를 24시간 박탈하면, 높은 수준

의 추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높은 추동은 유기체 내에서 형

성되어 추동을 감소시키고자 먹이를 찾아 나서도록 동기화시킨

다. 먹이를 박탈한 쥐와 박탈하지 않은 쥐를 도착지점에 먹이가 

놓여있는 미로에 집어넣으면, 추동의 차이로 인해서 먹이가 박탈

된 쥐가 미로를 더 빠르게 달려가게 된다. 추동 이론가는 모든 행

동이 추동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종합하건대, 추동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자질이 

존재한다.

1. 욕구 박탈이 추동을 일으킨다.

2. 추동은 혐오적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항상 추동을 감소시키고

자 애쓴다.

3. 모든 행동은 추동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4. 추동 감소를 수반하는 행동은 강화됨으로써, 추동을 학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만들어준다.

마지막 자질이 의미하는 바는 먹이 박탈 쥐는 그렇지 않은 쥐

보다 미로를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미로를 더 신속하게 학습하

고 기억해낸다는 것이다. 

왓슨과 모건(Watson & Morgan, 1917)이 동기 측면에서 추동

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환기시킨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

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개념을 정의한 장본인은 로버트 

우드워스(Robert S. Woodworth, 1918)였다. 그 당시 많은 이론가

들이 추동이론이나 에너지이론을 제안하였지만(예컨대, Lorenz, 

1937; Tinbergen, 1951), 우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클라크 

헐이 제안한 두 가지 가장 유명한 추동이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절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3.1 추동	개념에서	프로이트의	공헌을	요약한다.

3.3.2 추동	개념에서	클라크	헐의	공헌을	기술한다.

3.3.3 동기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본능과	추동을	대비시킨다.

간 행동을 어떤 생득적 본능 탓으로 돌리는 것이 보편화되었으

며, 특히 정치학과 사회학 등과 같은 심리학 이외의 분야에서 그

러하였다. 이 시기에 인간 본능 목록은 6,000개 이상으로 치솟

았으며, 과학자들은 본능이 도대체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

니면 단지 이름 붙이기에 불과한 것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Bernard, 1924; Dunlap, 1919, 1925; Kantor, 1923; Kuo, 1921). 

그 당시 연구자들의 좌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홀트

(Holt, 1931, 428쪽)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만일 누군가 엄

지를 빙빙 돌리면, 그것은 ‘엄지 돌리기 본능’이다. 만일 엄지를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지 돌리지 않기 본능’이다.”

본능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무

엇이 본능이거나 아닌지를 결정할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못하

였다는 점이었다(Tolman, 1923). 또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상호 

모순되어 공존할 수 없는 본능들이 제기되었으며, 어떤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본능이며 동시에 본능이기 때문에 그 행

동을 나타낸다는 식으로 순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능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과거에 의지라는 

용어의 사용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금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

용으로 심리학자들은 다시 한 번 동기의 대체물을 찾아 나섰다. 

글쓰기 과제 3.3

생식 본능

많은 과학자는 생식 본능이 인간의 많은 행동을 주도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은 어느 정도나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주장을 지

지할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3.3  추동

학습목표 : 동기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추동	개념의	측면들을	

분석한다.	

본능을 대체하기 위해 제기된 동기 개념이 추동(drive)이다. 추동

이란 생물적 욕구가 박탈되었을 때마다 발생하는 각성이나 에너

지의 한 형태를 말한다(Dashiell, 1928). 추동은 배고픔, 갈증, 성, 

고통이라는 네 가지 주요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유기체가 먹이, 물, 성을 박탈당하거나 고통에 노출될 때

에는 언제나 추동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추동은 혐오적인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동기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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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식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만족도 그저 일시적일 뿐이

다. 불안은 추동이 지나치게 높으며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손상

을 야기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적응적 경고 시

스템으로 작동한다. 

프로이트의 추동 개념은 많은 측면에서 댐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다. 상류는 끊임없이 댐에 물을 공급하며, 물의 흐름은 결

코 그치지 않을 것이기에 댐은 하류로 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댐이 정기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

는다면, 물이 차올라 댐이 넘쳐 하류지역에 홍수를 일으킬 위험

이 있다. 그리고 수위가 높아질수록 위협도 커진다. 수위가 지나

치게 높아지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수위를 점검하여 수

위가 댐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것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이다. 이 유추에서 물은 리비도이며 경고 시스템은 불안 

이다. 

프로이트는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세 가지 유형의 추동을 제안

하였다. 첫째가 삶 추동(life drive 또는 성 추동)이다. 삶 추동은 프

로이트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추동이다. 이 추동은 음식과 물 그

리고 성적 생식과 같은 기본적인 생존과 쾌락주의적 즐거움을 반

영한다. 삶 추동은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며 그 삶을 후속 세대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리비도란 삶 추동이 생성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둘째는 죽음 추동(death drive)이다. 삶 추동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 프로이트는 1920

년에 출판한 책 쾌원리를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에

서 죽음 추동을 첨가하게 되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외

상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의식에서 되새기기 십상

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 무의

식적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에는 삶 추동이 이러한 소망

을 가라앉힌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죽음 추동이 생성하는 에너

지를 타나토스(thanatos)라고 부른다. 마지막이 자기보존 추동(self-

preservation drive)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는데, 프로이트는 이러한 행동을 삶 추동

과 연관시켰다. 그렇지만 삶 추동이 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인 

반면, 자기보존 추동은 개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열쇠가 이러한 세 가지 추

동을 규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거기에 문

3.3.1  추동 개념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공헌

학습목표 : 추동	개념에서	프로이트의	공헌을	요약한다.

프로이트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본능이라는 용어를 생각하기 십

상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째서 앞선 본능 절에서 

프로이트를 논의하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많은 연구자는 프로이트의 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능

(instin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오역이라고 생각한다

(Frank, 2003; Mills, 2004). 프로이트는 모든 저서를 독일어로 

집필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이트에 대해

서 영어권이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번역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관한 글을 쓸 때 trieb라는 독

일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번역자가 이것을 ‘instinct’라고 번

역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번역자의 주석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trieb를 ‘drive(추동)’로 번역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번역자는 당시에 ‘drive’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

재되어 있지 않아서 ‘instinct’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프로이트는 생물적 구성체를 논의

할 때 간간이 instinkt(본능)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사실

은 프로이트가 trieb를 ‘instinct’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

았음을 시사한다. 

 ● 만일 사용한 실제 단어를 무시하고 프로이트 이론의 성분을 

분석한다면,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본능보다는 추동에 가

깝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프로이트(1915, 1920)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인간의 생물적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동기화된다. 음식이나 성적 욕구와 같

은 가장 기본적인 충동은 신경계 내에 에너지가 형성되도록 만든

다(프로이트가 생리학자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프로

이트는 이러한 내적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고 불렀으며, 리비

도가 높을 때 불안의 형태를 취하는 심리적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리비도가 검열받지 않은 채 계속 증가하게 되

면,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여 편

안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생물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충동은 잠시 휴지기를 가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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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것이며, 지금은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미 헐이 추동이론

의 토대를 마련한 많은 핵심 원리들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추동

은 생물적 욕구가 활성화시키며 유기체는 추동을 감소시키는 행

동을 하고자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헐의 추동이론(Hull’s drive theory)은 유기체 행동의 강도를 추

동과 습관의 곱(행동 = 추동 × 습관)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불특정 각성(nonspecific arousal)이다. 헐은 추동이 불특정 

각성의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생물적 욕구(예컨

대, 배고픔, 갈증 등)가 동일한 일반화된 각성을 촉발하며, 이러

한 일반화된 각성은 다시 모든 행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지 

단지 박탈된 욕구와 관련된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먹이가 박탈된 고양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먹이

를 찾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물도 찾으며 고통에 반응

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습관(habit)이다. 헐은 추동 감소가 학

습과 행동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동에 의한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기체는 그 추동을 감

소시켜 주는 보상이나 유인자극을 얻게 해주는 행위를 반복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 특정 행위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유기체

는 보상을 얻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예

컨대, 배가 고픈 강아지에게 두 발로 설 때마다 먹이를 주게 되

면, 배가 고플 때마다 먹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써 두 발로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추동이나 습관 하나만으로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동이 발생하였지만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습관은 형성되어 있지만 추동이 발생하지 않

는다면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헐의 ‘행동 = 추동 × 습관’ 등

식은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3.3  본능 대 추동

학습목표 : 동기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본능과	추동을	대비시	

킨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추동이 실제로 본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궁

금해할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니다. 기능 측면

에서 추동은 선행 개념인 본능과 거의 다르지 않다. 둘 모두는 대

체로 자동적으로 유기체를 특정 목표로 이끌어간다. 그렇지만 본

능은 생득적이고 생물적으로 주도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정의되

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저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는 없으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때

려눕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프로이

트는 충동을 표출함으로써 추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도 덜 무

모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유머를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농담을 생각해보자. 

한 사제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내를 위한 마지막 의식을 준

비하면서, 몸을 기울여 사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악

마를 비난하세요! 당신이 악마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알

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제는 명령을 반복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제가 묻는다. “어째서 악마를 비난하기를 거부합니까?”

죽어가는 사내가 응답한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기 

전에는 누구의 심기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다 읽고 나서 미소를 지었는가?

이 농담에 미소 짓거나 웃음을 터뜨림으로써 사람들은 부분적

이나마 죽음 추동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것이 누군가를 두들겨 

패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성적 농담에 웃음을 터뜨림으로써 잠시나마 

성 추동을 만족시킬 수 있다. 농담에 덧붙여서, 오락 매체(예컨

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게임 등)도 내적 압박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대부분의 오락 프로그램이 그토록 성적이고 폭력

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꿈의 분석으

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꿈이 사람들의 내적 추동을 표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자, 우산, 칼, 배, 상자 등과 

같은 상징은 생식기관을 나타내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는 행위

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Freud, 1920). 꿈의 진

정한 의미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지라도, 프로이트는 그러한 꿈

이 성적 만족감을 여전히 느끼게 해준다고 믿었다(Freud, 1915). 

3.3.2  추동 개념에서 클라크 헐의 공헌

학습목표 : 추동	개념에서	클라크	헐의	공헌을	기술한다.	

추동에 의존한 두 번째 주요 동기이론은 클라크 헐(Clark Hull, 

1943)이 제안하였다. 나중에 훨씬 더 상세하게 헐의 추동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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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추동이론은 결국 주도적인 동기 설명에서 탈락하

고 말았다. 

글쓰기 과제 3.4

동물 연구 대 인간 연구

추동에 대한 많은 연구는 사람 대신에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여러분은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동기 연구를 어느 정도나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가?

3.4  성격

학습목표 : 동기에서의	성격	차이에	대한	심리학	이론들을	대

비시킨다.	

클라크 헐이 자신의 추동이론을 제안하던 거의 동일한 시기에, 

다른 연구자들은 동기에서의 성격 차이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

였다. 제13장에서 이 주제를 상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는 몇 가지 연구만을 잠시 훑어보기로 한다. 

20세기 초엽에 심리학자들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요인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2개의 추동(Freud, 

1920), 4개의 소망(Thomas & Znaniecki, 1918), 18개의 성향

(McDougall, 1932), 24개의 욕구(Murray, 1938) 등이 포함되었

다. 이 시기에 동기를 엄격한 성격 조망에서 살펴보려는 최초의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 나타났다. 다윈, 맥두걸, 프로이트의 연구

에 고취된 심리학자 헨리 머레이(Henry Murray)는 인간이 경험

하는 모든 주요 ‘욕구’의 목록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머

레이(1938)는 욕구를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할 잠재

성이나 준비성”으로 기술하였다. 몇몇 욕구는 본능 이론가와 추

동 이론가들이 이미 확인하였던 것과 동일한 생물적 욕구였다(예

컨대, 먹이, 물, 산소 등). 그렇지만 다른 욕구는 독립성, 권력, 야

망 욕구를 포함한 심리적인 것들이었다. 머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4개의 ‘심리적 욕구’ 목록을 개발한 다음에, 한 개인 내

에서 특정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제

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라고 부르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매클러랜드와 애트킨슨과 같은 다른 성격 연구자들

과 함께, 머레이는 특정 욕구(예컨대, 유친 욕구)가 높은 사람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예컨대, 파티에 가는 행동)을 나타낼 

는 반면, 추동은 그러한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추

동을 생물적 욕구로 표현하더라도, 학습된 반응도 수반한다. 유

기체는 어떤 행동이 추동을 감소시키고 어떤 행동이 그렇지 않은

지를 학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추동이 본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았다면, 도대체 동기

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추동을 본능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간주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동이 본능보다 우위에 서는 한 가지 중요

한 이점은 실험실에서 추동의 선행 요인들에는 처치를 가할 수 

있는 반면에, 본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말은 추동이 경험연구에 더욱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

컨대, 여러분이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값비싼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앞발을 어항에 집어넣고 있는 것을 목격

했다고 가정해보자. 본능 이론가라면 이 행동이 고양이의 ‘포식

자 본능’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주장이 옳은

지 그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추동 이론가라면 고양이가 오

랫동안 먹이를 박탈당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추동

을 증가시켜 먹이를 찾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여기 검

증 가능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고양이 두 마리를 실험실로 데

려와서, 한 마리는 하루 종일 굶기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먹이를 

준 다음에, 굶긴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더 큰지를 

살펴볼 수 있다. 고양이의 추동에 직접 처치를 가할 수는 없지만, 

생물적 욕구를 만족시킬지 여부에는 처치를 가할 수 있으며, 그

렇게 함으로써 추동의 선행 요인에 처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추동이 본능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자체적으

로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일반화 가능성

(generalizability)과 관련된 것이다. 추동이론을 배고픔이나 갈증

과 같은 생물적 욕구에 대한 먹이나 물과 같은 1차 강화물에는 잘 

적용할 수 있지만, 칭찬이나 돈과 같은 2차 강화물(조건강화물)

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컨대, 돈은 음식과 물과 같은 1차 강화물

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2차 강화물이지만, 돈 자

체가 사람들의 추동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또 다른 비판은 학습

이 일어나는 데 추동 감소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연구에서 보면, 단맛이 나지만 영양가는 없는 보상(즉, 인공감

미료)을 받은 쥐가 설탕을 보상으로 받은 쥐 못지않게 미로를 신

속하게 달리는 것을 학습하였다(Sheffield & Roby, 1950). 이에 덧

붙여서 할로우(Harlow, 1953)는 정반대되는 효과, 즉 추동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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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과제 3.5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평가하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 동기를 주도하는 모든 생물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의 목록을 만들어보라. 이제 여러분의 목록을 그림 3.1에 나와있는 매슬로우의 

목록과 비교해보라. 여러분은 매슬로우가 빠뜨린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

하는가? 여러분이 포함시키지 않은 욕구를 매슬로우는 포함시키고 있는가?

3.5  유인자극

학습목표 : 동기	측면에서	유인자극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 시기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추상적인 내적 상태(예컨

대, 정서, 본능, 추동, 성격 등)에 의존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동기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

한 설명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들의 해결책은 동기의 관찰 가능

한 측면, 즉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는 것을 목격한다면, 때리는 사람이 

죽음 추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마찬가지로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 1943)도 

인간 욕구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앞선 연구자들과는 달

리, 그는 욕구를 위계적으로 배열하였다(그림 3.1)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채 더 높은 수준의 욕구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숙을 하며 다음 끼니를 어디서 때워야 할지 모르는 아

동이 자존감 욕구를 걱정하는 사치를 부릴 수 없다. 그렇지만 모

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소속 욕구를 만족시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은 자신의 자존감 욕구를 걱정하

는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욕구를 위계적으로 체제화하는 것에 덧붙여, 매슬로우 이론을 

그 당시의 다른 이론들과 차별화시키는 다른 요인이 그의 자기실

현 욕구 범주였다. 매슬로우는 최상위 수준 욕구는 각자가 도달

하려는 최선의 인물이 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흥미롭게도 이 개념은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

안한 자기실현적 행복이라는 생각과 거의 동일하다. 

그림 3.1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를 피라미드 아래쪽에 배치하고 있다.

생리적 욕구 먹기, 마시기, 숨쉬기, 잠자기 등과 같이 모든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

안전 욕구
건강, 전쟁 위협, 재정적 안정성 등과 같이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해지려는 욕구

사랑/소속 욕구
친구, 가족, 배우자, 지역사회 등과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자존감 욕구

내적으로는 자존감과 자율성을 성취하고
외적으로는 타인의 인정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

자기실현 욕구

자신이 이룰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
자기발전을 통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가 처음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욕구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존감 욕구와 자

기실현 욕구 사이에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첨가하고, 자기실현 욕구 위에는 자기초월 욕구를 첨가하여 8단계 모형

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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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하게 되는 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든 유인자

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자를 주는 대신에 칭찬을 해

준다면, 비록 생물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유

인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과거에 아동이 나무로 만든 동

전이 무엇인가 즐거운 것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동에게 그 나무 동전을 주는 것과 같이 명확하지 않

은 것도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인자극의 중요성  유인자극이 동기 연구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이

유는 학습 과정에서 통합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손다이크

의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나타낸 여

러 반응 중에서, 유인자극이 즉각 뒤따르는 반응이 다른 반응들

보다 그 상황과 연합될 가능성이 크다(Thorndike, 1905). 유기체

가 동일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될 때, 그 반응은 다시 일어날 가

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신문을 가져옴으로써 유인자극을 받

은 강아지는 장차 이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고전에 해당하는 연구 하나를 보자(Tolman & Honzik, 1930). 

이 연구는 학습에서 유인자극의 중요성을 입증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이다. 쥐들이 동일한 미로를 10회 달렸다. 어떤 쥐는 미로를 

달린 대가로 매번 유인자극(예컨대, 먹이)을 받았으며, 다른 쥐

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11번째 시행에서 모든 쥐가 미로를 한 번 

라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뿐이다. 그 사람이 

화났을 수도 있지만, 친구가 웃기는 농담을 하였기에 때리는 시

늉을 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파리를 잡으려고 한 것일 수

도 있다. 이 시기에 새로 출현한 학파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연구자는 단지 사람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행동의 내적 원인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

다. 오직 행동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파를 

행동주의(behaviorism)라고 불렀다. 행동주의자는 사람들이 자동

판매기를 대하듯 인간을 조망한다(Tolman, 1920). 기계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물건을 얻게 되는데, 그 기계가 물건

을 내놓기에 앞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생각하였다’거나 ‘기분이 

좋아서’ 물건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행동주의(또는 연합주의) 접근에서 핵심적인 동기 성분 중 하

나가 유인자극 개념이다. 유인자극(incentive)이란 유기체로 하여

금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외부 자극을 지칭한다

(Spence, 1956). 예컨대, 아동에게 구구단을 외우면 과자를 주겠

다고 약속한다면, 그 과자는 아동으로 하여금 원하는 행동을 하

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유인자극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추동이론

은 배고픔이 아동으로 하여금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밀어붙였다

고 주장하는 반면, 유인자극 이론은 과자의 유인가치가 아동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사실은 

유인자극이 생득적이지 않고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

그림 3.2  미로 학습에서 유인자극의 효과

쥐들이 다양한 유인자극 조건에서 미로를 달렸다(Tolman & Honzik, 1930). 모든 시행에서 유인자극(즉, 먹이)을 받지 못한 쥐가 마지막 시행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였

다. 11번째 시행에서 갑자기 유인자극이 제거된 쥐가 마지막 시행에서 더 많은 오류를 범한 반면, 11번째 시행에서 갑자기 유인자극을 받은 쥐는 마지막 시행에서 오류를 더 

적게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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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것은 미로의 도착지점에 있는 먹이의 유인가치가 그

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Tolman, Ritchie, & Kalish, 

1946a, 1946b). 행동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학

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한다. 시간이 경과한 후 이번에는 쥐

가 배고픈 상태에서 미로를 다시 달리도록 하였을 때, 톨먼은 쥐

가 오류 없이 완벽하게 달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 결과

는 쥐가 초기 시행에서 미로를 학습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톨먼은 잠재학습 개념을 제안하였다. 

잠재학습(latent learning)이란 명백한 유인자극 없이 일어나기 때

문에 즉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학습이다. 톨먼이 소개한 두 번

째 개념은 기대성(expectancy), 즉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지각

하는 가능성이다. 톨먼은 만일 맛있는 먹이 보상을 사용하여 쥐

가 미로를 달리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맛없는 보상으로 교체하면, 

쥐가 혐오 신호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톨먼의 해석은 

쥐가 맛있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기대성 개념을 초기 유인자극 연구와 결합함으로써, 톨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구

체적으로 톨먼(1955)은 기대성 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

의 토대를 마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으며, 이 이론은 행동

이 기대성과 가치(value, 즉 결과의 바람직한 정도에 대한 지각)

의 상호 기능에서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

들은 기대성과 가치가 높을 때 더 많이 동기화되며 기대성과 가

치가 낮을 때 덜 동기화된다. 예컨대, 마라톤 선수가 성공에 대

한 높은 기대성을 가지고 있으며(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완주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일

이다),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달리고자 하는 동기가 더 높을 것 

이다. 

오늘날에는 인지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통합적 요인이기 때

문에 톨먼 연구가 신기원을 이룩한 획기적인 작업처럼 보이지 않

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톨먼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쥐는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하는 인간이

라는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는 일종의 금기였다(Tolman, 1952). 

톨먼은 비록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심리학의 전체 모

습을 완전히 뒤바꾸어버린 인지혁명의 불씨를 제공하였던 것 

이다. 

더 달렸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절반의 쥐는 먹이를 받았고 나머

지 절반의 쥐는 그렇지 못하였지만, 앞선 10회 시행의 유인자극 

조건을 교차시켰다. 따라서 어떤 쥐는 11회 시행 모두에서 먹이

를 받았으며, 다른 쥐는 한 번도 먹이를 받지 못하였다. 또 다른 

쥐들은 처음 10회 시행에서는 먹이를 받았지만 11번째 시행에서 

받지 못하거나, 처음 10회 시행에서는 먹이를 받지 못하였지만 

11번째 시행에서 갑자기 먹이를 받았다. 결과는 쥐가 미로를 학

습하는 데 유인자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그림 3.2).

여러분도 예상하였겠지만, 11회 시행 모두에서 먹이를 받았던 

쥐가 모든 시행에서 먹이를 받지 못하였던 쥐보다 오류를 덜 범

하였다. 그렇지만 유인자극의 유무가 뒤바뀐 두 집단이 보여준 

행동이 더욱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11번째 시행에서 갑자기 먹이

를 제공받지 못한 쥐의 수행이 더 나빠졌다. 반대로 11번째 시행

에서 갑자기 먹이를 제공받은 쥐의 수행이 더 좋았다. 따라서 유

인자극이 변함에 따라서 수행도 변한 것이다. 이 결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수 세기에 걸쳐 어떤 요인

이 행동을 동기화시키거나 시키지 않는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

지 못한 끝에, 드디어 유인자극의 변화가 동기 행동의 변화를 초

래한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준 과학 연구를 수행한 것 

이다. 

이 절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5.1 유인자극	개념에서	톨먼의	공헌을	기술한다.

3.5.1  유인자극에서 에드워드 톨먼의 공헌

학습목표 : 유인자극	개념에서	톨먼의	공헌을	기술한다.

톨먼의 초기 연구가 행동주의 기준에 잘 들어맞는 것이기는 하

지만, 인간과 동물의 심적 과정이 동기에서 통합적 역할을 담당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당시의 엄격한 행동주의에서 벗어났

다. 엄격한 행동주의자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사고와 같은 내적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지만 톨먼(Tolman, 1932)은 자신

의 연구에 참여한 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처

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한 연구에

서 톨먼은 쥐가 먹이를 충분히 먹은 후에 미로를 탐색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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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고	또는	인지가	어떤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행동주의가 주도하던 시대에 소수의 용기 있는 연구자가 학습과 

유인자극이 모든 행동을 설명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

작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사고나 인지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

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Neisser, 1963; Simon, 

1967; Taylor, 1960). 이러한 초기 인지이론가들은 자신의 아이디

어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동의 학습 설명과 인지 설명을 직접 대

비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대표하는 한 

가지 사례가 앞에서 보았던 기대성에 관한 톨먼 연구이다. 또 다

른 사례가 인지도에 관한 톨먼(1948)의 연구이다. 쥐로 하여금 

그림 3.3과 같은 미로를 달리도록 한다고 해보자. 

글쓰기 과제 3.6

동기 교과목의 기대성과 가치

이 동기 교과목을 잘 해내겠다는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해보라. 이 교과목에

서 여러분이 A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 

(1 : 가능성이 전혀 없다, 5 : 가능성이 매우 높다)에서 평정해봄으로써 그 목

표를 달성하려는 여러분의 기대성을 추정해보라. 그리고 이 교과목에서 A학점

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이로운 것인지를 5점 척도(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 매우 도움이 된다)에서 평정해봄으로써 목표 달성의 가치를 추정해보라.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기대성과 가치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

라. 다시 말해서 어떤 정보에 의존하여 그렇게 추정하였는가? 두 추정치 중에

서 어느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3.3  인지도 연구에 사용한 미로

쥐가 상자 A에서 출발하는 미로를 달리는데, 상자 B에 먹이 유인자극이 놓여있으며, 연구자는 쥐가 상자 A에서 상자 B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제 쥐가 다시 

미로를 달리는데, 이번에는 상자 C에서 출발한다. 만일 쥐가 앞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학습하였다면, 상자 D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인지도를 형성하였다면, 쥐

가 상자 B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좌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실험 국면에서는 쥐를 상자 A에서 출발시키고 상자 B에 유인자극(즉, 먹이)을 놓아둔 뒤 쥐가 상자 B를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시행을 여러 차례 반복

하면, 쥐는 안정적으로 상자 B를 찾아가게 된다. 

이제 두 번째 국면에서 쥐를 상자 C에서 출발하게 한다. 만일 첫 번째 국면에서 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행동을 학습하였다면(학습 설명), 우회전하여 상자 D에 도달할 

것이다. 반면에 미로의 인지도를 형성하였다면(인지 설명), 여전히 상자 B에 도달할 것이다. 

결과는 어떠하였겠는가? 본문을 참조하라. 

상자 C

상자 A

상
자
 D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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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Bandura, 1977; Heckhausen, 1973; Markus, 1977; Miller, 

Galanter, & Pribram, 1960; Weiner, 1972a). 동기 연구자들은 쥐

에게서 먹이를 박탈하고 미로를 달리게 하는 대신에, 사람들에

게 특정 목표를 부여하거나 목표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피

드백을 제공하고는 그 사람들의 과제 수행을 분석하였다(Weiner, 

1990). 연구의 초점은 동물과 인간이 유사한 측면에서 벗어나 인

간만의 독특한 측면에 맞추어졌다.

이러한 인지혁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기 연구

에 영향을 미쳤다. 

 ● 한편으로 1970년대에 처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론들이 오

늘날 동기를 조망하는 방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이러한 많은 이론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Deci, 1975), 몰

입(Csikszentmihalyi, 1975), 기대성-가치 이론(Vroom, 1964), 

목표 설정 이론(Locke & Latham, 1990) 등이다. 만일 인지혁

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동기 연구는 꽤나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었을 것이다(Hassin, 2008; Higgins & 

Sorrentino, 1990; Sorrentino & Higgins, 1986). 

 ● 다른 한편으로, 심리학은 인지혁명 시기에 인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 대한 동기적 설명, 의지

적 설명, 정서적 설명 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동

기는 더 이상 학교 운동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와 같은 존

재가 아니었으며, 운동장의 어두운 구석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기의 동기 연구는 와해

되었고 10여 년 동안 그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렇다고 해

서 동기 이론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심

리학의 다른 하위 분야들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다. 심리학에

서 더 이상 핵심 분야의 위치를 갖기 못하게 된 동기는 산산조

각이 난 채 바람에 실려 사회심리학, 교육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등과 같은 분야에 도달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응용연구자들은 폭식, 작업 생산성, 학업 성취 등과 같은 구체

적 문제의 측면에서 동기를 살펴보고 있었다(예컨대, Locke & 

Latham, 1984; Polivy & Herman, 1985; Weiner, 1975). 따라

서 동기는 어느 분야에도 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행동주의자에 따르면, 쥐가 학습한 것은 출발상자를 떠난 후 

‘우회전’ 반응이 먹이 보상을 얻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톨

먼은 쥐가 미로의 인지도(cognitive map) 또는 심적 표상을 형성하

면, 보상을 찾기 위하여 그 지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로 톨먼은 미로를 이미 학습한 소수의 똑똑한 쥐가 출발상자 A의 

칸막이를 기어 올라가 상자 B의 꼭대기로 직접 달려간 후에, 칸

막이를 내려와서 먹이를 먹는 장면을 관찰한 후 이러한 아이디어

에 도달하게 되었다. 마치 쥐가 미로 바깥에 있을 때조차도 먹이

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

제는 우회전 설명과 인지도 설명이 모두 쥐의 미로학습을 똑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인지이론가

들의 현명함을 보여준 시점이었다. 톨먼의 후계자들은 인지도 아

이디어를 검증할 간단한 연구를 고안하였다. 우선 쥐를 상자 A에

서 출발시키고 상자 B에 먹이를 두는 방식으로 미로를 달리게 하

였다. 쥐가 적절한 반응을 학습한 후에 또 다른 시행을 실시하였

는데, 이번에는 쥐를 상자 C에서 출발하게 하였다. 만일 쥐가 ‘우

회전’만을 학습하였다면, 상자 D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지만 만

일 쥐가 마음에 인지도를 형성하였다면, 상자 A가 아니라 C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

다. 쥐가 어떻게 반응하였겠는가? 여러분도 추측하였겠지만, 대

부분의 쥐는 좌회전해서 상자 B로 달려감으로써 톨먼의 인지도 

개념을 지지하였다. 

이 절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6.1 동기	연구에서	인지혁명을	분석한다.	

3.6.1  동기 연구에서 인지혁명

학습목표 : 동기	연구에서	인지혁명을	분석한다.	

톨먼을 비롯한 초기 선구자들이 찾아낸 인지에 대한 증거는 누

적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

다. 이것은 동기 분야를 포함하여 많은 심리학 분야에 스며든 소

위 ‘인지혁명’의 출발이 되었다(D’Amato, 1974; Dember, 1974; 

Gardner, 1985; Heckhausen & Weiner, 1972). 이 당시 동기 설

명은 분명하게 심성적인 것이었으며, 목표, 귀인, 기대성, 계획, 

자기신념, 자기개념 등과 같은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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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전이 결코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다. 1950

년대와 1960년대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라는 주도적 세력이 동

기를 엄습하여 산산조각 내버렸다(Bolles, 1967; Cofer & Appley, 

1964; Harber, 1966; Stevens, 1951, 1988). 1970년대에는 많은 

주도적인 심리학자들이 동기 분야는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생

각하였다(Ryan, 2007; Sorrentino & Higgins, 1986). 그 증거로 네

브래스카 동기 심포지엄(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은 동

기라는 주제를 포기하고 대신에 매년 심포지엄을 규정하는 상이

한 주제를 채택함으로써 1979년에 25년 동안의 전통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막을 내릴 수도 있었다. 1970년이라는 

날짜가 하단에 새겨진 비석에서 “여기 동기 이론이 조용히 잠들

다. 그는 좋은 친구였다.”라고 적힌 비유적인 비문을 읽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야기가 이렇게 종료된 것은 아

니다. 동기 분야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 정말로 소

멸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

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기 연구는 1980년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면을 뚫고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조망(New Look)’이

라고 칭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절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7.1 현대시기의	동기를	기술한다.	

3.7.2 동기과학이	전면에	재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3.7.3 동기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기술한다.	

3.7.1  현대시기의 동기

학습목표 : 현대시기의	동기를	기술한다.

동기 분야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Ryan, 2012). 그리고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동기 연구자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결코 없

었다. 심리학의 주요 영문 저널들을 훑어보라(예 :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등). 그러면 동기 주제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동기학회(Society for the Study of Motivation)가 수행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 최상위 심리학 저널에 발표

한 논문의 43%가 제목에 동기와 관련된 핵심단어를 포함하고 있

이 시기에는 동기를 흔히 ‘사회 동기’라는 표현 속에서 논의하

기 십상이었는데, 이것은 동기 연구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점증하

는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Berkowitz, 1969; Brody, 1980; 

Cooper & McGaugh, 1963; DeCharms & Muir, 1978; Geen, 

1991; Murphy, 1954; Pittman & Heller, 1987; Reykowski, 1982). 

이 시기에 동기가 사회심리학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은 

맥두걸(1908)이 거의 80년 전에 자신의 첫 번째 사회심리학 교과

서에서 한 장(chapter) 전체를 동기에 할애하였다는 사실을 떠올

리게 만든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명한 사회심리학 핸드북이 동기

라는 주제에 몽땅 할애한 장을 포함하고 있다(예컨대, Pittman, 

1998; Bargh, Gollwitzer, & Oettingen, 2010). 

글쓰기 과제 3.7

인지혁명 이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심리학에서 인지혁명이 초래한 모든 장단점을 나열해보

라. 전반적으로 볼 때 장점이 단점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

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심리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혁명을 초래할 새로운 것은 무엇이겠는가?

3.7  동기과학의 흥망성쇠

학습목표 : 동기과학을	널리	퍼뜨리게	만든	원인들을	분석한다.	

역사적 개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기에 대한 관심은 

시대를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사람들은 동기에 관한 

물음을 항상 던져왔지만,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동기가 

심리학 내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당시 심리

학의 주도적 접근으로 출현한 행동주의 이론에 불만을 품은 소수

의 동기 연구자들이 심리학에서 새로운 분야를 주창하고 나섰다. 

혹자는 이것을 ‘역동심리학(dynamic psychology)’이라 부르자고 

제안하였다(English, 1921; Wells, 1913, 1916; Woodworth, 1918, 

1926, 1930). 다른 연구자는 ‘목적심리학(purposive psychology)’

이라 부르자고 제안하였다(Tolman, 1928; McDougall, 1924). 어

떤 의미에서 역동심리학과 목적심리학은 모두 동기 분야를 기술

하는 상이한 표지에 불과하다(Boring, 1950). 희망사항은 동기가 

심리학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심

리학 저널은 동기라는 주제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었

다.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동기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

을 수 있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동기가 심리학 분야에서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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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 의공학 분야가 발

전하면서, 살아있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두뇌의 영상을 직접 들

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컴퓨터 단층촬영법(CT), 혈관촬

영법(angiography), 자기공명 영상법(MRI), 양전자 단층 촬영법

(PET), 경두개 자기자극법(TMS), 뇌자도(MEG)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기능성 경두개 토플러 초음파 검사법(fTCD)이나 근적

외선 분광법(NIRS) 등이 개발되어 활동하고 있는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기와 정서 과정과 

관련된 두뇌영역이나 신경회로에 대한 관심사가 점증하고 있다. 

앞 문단에서 언급한 동기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인식도 동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7.2  동기 연구가 부활한 이유

학습목표 : 동기과학이	전면에	재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한다.	

동기가 부활하여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현대

의 동기 연구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기 연구의 학제적 특징이겠다. 현대의 

동기 분야는 독자적인 분야로 홀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심리

학, 발달심리학, 교육심리학, 인지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

학, 산업/조직심리학 등을 포함한 다른 심리학 분야들과의 연대

에 의존하고 있다. 나아가서 동기는 심리학의 경계를 넘어 확장

되어 왔으며, 정치학, 마케팅, 의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기업

가 정신 등과 같은 다른 응용분야에 스며들었다. 그렇지만 동기

에 대한 핵심적 기초연구 대부분은 사회심리학 분야에 자리 잡고 

있다. 동기 연구의 학제적 특징은 융합이나 통섭을 강조하는 오

늘날의 시대정신과 잘 맞아떨어진다. 

두 번째로는 동기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다. 동기는 단순히 

본능이나 추동 또는 유인자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특

성, 정서, 의지, 인지 등을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심리학에서 보편화됨으로써, 밝혀낼 새로운 도전거리로 부상하

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동기의 복잡성을 인식함에 따라 연구자

들은 경험과학이 다루기 어려운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고자 시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을 살피는 이론, 즉 중범위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동기 연구를 

다시 심리학 실험실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로는 목표

었다(Kruglanski et al., 2012). 

이에 덧붙여서, 저널 Motivation and Emotion은 지난 30년에 

걸쳐 영향력이 증대되어 왔으며, 동기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 논문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 네브

래스카 동기 심포지엄 조직위원회는 동기라는 주제로 되돌아가기

로 결정하고, 앨버트 반두라, 캐럴 드웨크, 버나드 와이너, 에드

워드 드시, 리처드 라이언 등과 같이 동기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을 초대하여 글을 실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러

한 이름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마무리할 즈음

에는 그 이름이 매우 친숙하게 들리게 될 것이다. 동기 분야의 위

상을 염려한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유명 심리학자들에게 심포지엄

이 다시 동기라는 주제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동기 분야가 강력해지고 성숙하였는지를 물었다. 그 반응은 압도

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2014년에는 동기과학의 진보

(Advances in Motivation Science)라는 제목이 붙은 여러 권의 책이 

새로운 시리즈로 출판되었으며(Elliot, 2014), 동기 분야에서 국

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들의 최첨단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동기가 단지 과학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아니다. 사회도 동기라는 주제를 재발견하고 있다. 자조 서

적들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지속하거나, 의지력을 재점화하거

나, 심리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검증한 동기 원리를 사용하여 백

만장자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

매체들도 댄 길버트와 로이 바움에이스터 등과 같은 동기심리학

자들이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특집기사와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고 있다. 동기 연구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동기 분야

가 지금처럼 흥미진진하고 가능성으로 충만한 적은 결코 없었다. 

요컨대, 동기에 대한 관심사가 증가한 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 가지 이유는 진화심리학과 비교문화심리학

의 인기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Ryan, 2007, 2012). 얼핏 보

면 두 접근은 상호 양극단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전자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성에 초점을 맞추고, 후

자는 인간문화 간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그렇지만 두 접근은 모두 행동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가치 그리고 정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경심리학

과 심리신경학 테크놀로지의 발전도 동기에 대한 관심사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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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동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새로운 

조망(New Look)’으로 기술하도록 이끌어왔다(Dember, 1965; 

Ryan, 2007). 동기 연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조망은 여러분이 이 

장에서 공부한 낡은 접근들과 차별화시키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여러분은 후속하는 여러 장에서 새로운 조망에 따른 

동기 연구의 매혹적인 내용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글쓰기 과제 3.8

동기 연구가 부활한 근본적 이유

현대의 동기 연구가 제자리를 찾게 된 다섯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동기의 부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원인 하나

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를 접근하거나 회피하려는 미래 결과의 인지 표상으로 정의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목표의 설정,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의 수

립, 계획의 실제 수행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강조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가 출현하고 부상함

에 따라서 심리학 분야에서 사라졌던 의지 개념이 인지혁명과 함

께 부활하게 되었다. 동기 연구자들은 의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

고, 실험실에서 인간 행동에 미치는 의지력의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7.3  동기에 대한 새로운 조망

학습목표 : 동기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기술한다.

현대의 동기 분야는 50년 전과 지극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

으며, 심지어 20년 전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

3.1  의지

 ● 의지는 행위자가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선택하는 능력으로 정

의한다. 

 ● 빌헬름 분트는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자발적 행위(습관)

는 항상 처음에 상당한 의지를 요구하는 자발적 행위로부터 

진화한다고 믿었다. 

 ●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때로는 관념운동성 행위의 함수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움직임(운동)은 그 운동에 대한 사고(관

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

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경

우에 행동은 자발적이다. 자발적 행동은 2개의 경쟁적인 생각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우선 행

동 대안들에 관하여 생각해야 하며(숙고 단계), 그런 다음에 

어느 대안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결심 단계).

 ● 제임스는 두 가지 유형의 의지를 구분하였다. 수행의지는 긍

정적 결과를 추구하는 것인 반면, 기피의지는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수행의지가 지나치게 높고 기피의지가 충분

하지 않은 사람(즉, 충동적인 사람)은 폭발적 의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기피의지가 지나치게 높고 수행의지가 낮은 사람은 

제약적 의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 루트비히 랑게는 동기 연구에서 최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자극(예 : 벨소리)에 대한 예상반응에 주의

를 기울일 때보다 그 자극 자체에 주의를 기울일 때 반응이 느

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 나르지스 아흐는 의지에 관한 실험연구를 정립하였다. 그는 

어떤 습관을 극복하려면 의지의 강도가 습관의 강도보다 강력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흐는 이 원리를 연합적 등가

물이라고 지칭하였다. 

 ● 안드레아스 힐그루버는 동기의 난이도 법칙을 정립하였다. 과

제 난이도의 증가는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 과제에 투여하는 

노력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3.2  본능

 ● 결정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원인이 (인간 행동을 포함

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본능은 그러한 결정론

의 한 가지 형태를 대표하며, 행동은 특정 결과에 접근하거나 

그 결과를 회피하려는 생득적 성향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주장 

한다. 

 ●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에서 본능을 유행시킨 최초의 연구자

였으며, 본능 목록(예 : 경쟁, 사냥, 공포, 놀이 등)도 작성하 

요약 : 동기의 심리학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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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성격

 ● 헨리 머레이는 독립성, 권력, 야망과 같은 심리적 욕구를 포함

하여 사람들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24개 욕구의 목록을 개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욕구 강도에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하

여 주제통각검사를 개발하였다. 

 ●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를 개발하였다. 위계의 최하

층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먹이와 성)가 자리 잡고 있

으며, 안전 욕구(신체적, 재정적 안전), 사랑/소속 욕구(우정

과 낭만적 친밀감), 자존감 욕구(존중과 신뢰) 그리고 자기실

현 욕구(창의성, 도덕성, 논리성)가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어

느 누구도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상위 수준

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3.5  유인자극

 ●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동기에서 유인자극(유기체가 특정 행

동을 수행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외부 자극)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핀다.

 ●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난 여러 반응 

중에서, 유인자극이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반응이 그렇지 않은 

반응보다 그 상황과 더 강하게 연합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유기체가 동일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될 때 다

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 톨먼은 잠재학습 개념을 제안하였다. 잠재학습이란 명확한 강

화물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학습을 

지칭한다. 

 ● 또한 톨먼은 기대성-가치 이론의 초석이 된 아이디어도 제안

하였다. 즉, 행동은 기대성(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지각하

는 가능성)과 가치(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지각하는 정도)의 상

호 기능이 초래한다는 것이다. 

3.6  인지

 ● 인지혁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기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첫

째, 1970년대 이후에 개발한 많은 동기 이론은 행동에 대한 명

백한 인지적 설명을 수반하였다. 둘째, 심리학이 지나치게 인

지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행동에 대한 동기적 설명, 의지적 

설명, 정서적 설명을 간과하게 되었다. 

였다. 

 ● 윌리엄 맥두걸은 모든 인간 행동이 특정 반응으로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동물 충동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맥두걸은 18가지 

본능 목록(예 : 호기심, 호전성, 먹이 찾기 등)을 개발하였다. 

 ● 맥두걸은 본능이 특정 대상에 주의를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만

드는 방식으로 인지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행위를 위한 에너

지와 방향성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본능 각각에는 상응하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예 : 도망가기는 공포를 촉발한다).

3.3  추동

 ● 추동은 생물적 욕구가 박탈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먹이, 물, 

성적 자극 등이 박탈되거나 고통에 노출되었을 때, 유기체에

게 일어나는 일종의 각성이나 에너지로 정의한다. 

 ● 추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1) 추동은 욕

구 박탈로 시작된다. (2) 높은 수준의 추동은 혐오적이기 때문

에 유기체는 항상 추동을 감소하고자 노력한다. (3) 모든 행동

은 추동을 감소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4) 추동 감소

를 수반하는 행동은 강화되기 때문에 추동을 학습의 필요조건

으로 만든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세 가지 추동을 제

안하였다. 삶 추동(리비도)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 먹이와 물 

그리고 생식과 같은 쾌락적 즐거움을 반영한다. 죽음 추동(타

나토스)은 자신의 필연적인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작동하며, 

공격성과 폭력과 같은 자기파괴 행동을 반영한다. 자기보존 

추동(자아)은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려는 욕망을 반영한다. 

 ● 클라크 헐의 추동 이론은 두 가지 독특한 측면을 도입하였다. 

첫째, 추동이 불특정 각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생물적 욕

구(예 : 배고픔, 갈증 등)이든 간에 (단지 박탈된 욕구와 관련된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일한 일반

화된 각성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유기체 행동의 강도

는 추동과 습관의 곱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행동 = 추동 × 

습관). 습관은 과거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가

능성이 높은 행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추동은 습관 행동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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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새로운 조망은 (1) 학제적 접

근, (2) 동기는 생리, 정서, 의지, 인지 등을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인식, (3) 중범위 이론(즉, 특정 유형의 행동을 설

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피는 이론)들에 초점을 맞춘 것, 

(4) 목표(접근하거나 회피하려는 미래 결과의 인지 표상으로 

정의한다)의 강조, 그리고 (5) 의지의 부활이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3.7  동기과학의 흥망성쇠

 ● 심리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동기는 그 어

느 때보다도 유행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심리학에서 진화

적 접근과 비교문화적 접근 모두의 영향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신경심리학과 심리신경학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다. 세 번

째 이유는 동기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 많은 연구자는 이러한 현대의 접근에 ‘새로운 조망(New 

글쓰기 과제 3.9

동기의 심리학적 기원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여러분의 동기를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장에서 논의한 동기 구성체(의지, 본능, 추동, 성격, 유인자극, 인지)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약  j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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