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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지기(浩然之氣)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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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며

국문초록∣한국철학자 박치우(朴致祐, 1909~1949)는 22세에 유일한 동양고전에 
관한 글, 곧 맹자 의 ｢공손추 하 12, 13, 14장｣을 분석한 ｢돌아가는 맹자｣를 
남긴 바 있는데, 이 글에서 그는 호연(浩然)의 의미를 ‘절망 뒤에 오는 비통한 
자기 만족적 결심’이라고 해석한다. 이 논증 과정은 기존 맹자  연구가 ｢공손추 
상 2장｣에 집중했던 것과도 다르고, <不動心→約→養浩然之氣→直→知言>으로 진행
되는 기록의 서술구조와도 다른 독특성을 보여준다. 박치우는 실천적 변증법의 
사상가답게 맹자의 정상반(正相反) 논리를 활용하여 호연장을 역 구도 속에서 접근해 
나간다. <知言→直→養浩然之氣→直→不動心>으로 연결된 개념의 유기성은 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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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적 서사 뒤에 숨지만, 오히려 ‘直’의 의미가 전면화되면서 호연지기는 知言과 
不動心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으로 등극한다. 아울러 이 가운데 맹자는 정직한 
맹자에서 솔직한 맹자를 거쳐 ‘일세 풍교의 長, 대 교육자’가 된다. 

핵심어∣浩然之氣, 直, 맹자, 박치우, ‘절망 뒤에 오는 비통한 자기 만족적 결심’

Ⅰ. 들어가며

호연지기(浩然之氣)는 맹자(孟軻, BC 372~289)의 핵심 개념이자 조선 이

래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가를 표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호연지기 개념을 20세기 초 한반도에 살았던 

한 청년 철학도가 어떻게 당 의 시 와 현실 속에서 이해했는지를 추적하여 

그 의미를 바로 지금의 청년들이 오늘의 시 정신으로 반추·소화하기를 바라

는 기획 하에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은, 박치우(朴致祐, 
1909~1949)다. 

그는 8월 22일 박창 의 아들로 함경북도 김책(舊 성진, 혹은 함경남도 

단천이라는 설도 있음)에서 출생한다.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 아버지는 1922
년 돌연 자원해서 시베리아로 선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맏아들 

박치우는 13세 이래로 사실상 독립적인 생계에 노출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1) 그는 경기고등학교(舊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8학번

1) 그는 33년 졸업 후 동 학원에 진학해서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존재론에 하여｣ 
로 석사 논문을 썼다. 1935년 6월 동아일보 에 ｢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 으며, 1938년 숭의실업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를 역임했다. 광복 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 으며, 
1946년 3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현 일보 주필을 맡으며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 

남로당계의 정치 활동에도 참여했다. 1946년 4월 박헌 의 방북 때 동행했으며 1947
년 초 월북, 빨치산이 되어 유격 투쟁을 벌이다 토벌 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의 

일 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윤 석(2010)의 해제와 위상복(2012)의 책 및 손정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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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울 학교(舊 경성제국 학 혹은 조선제국 학) 철학과에 입학한다. 
여기서 다룰 그의 글 ｢돌아가는 맹자(歸り行く孟子)｣는 당시 경  예과 학생 

잡지 던 淸凉  8호(1930년 3월)에 투고한 글로, 원문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잡지 목록의 첫 번째 글로 수록되어 있다.2) 동시에 이 글은 

공식적 기록으로 드러난 박치우의 첫 번째 글(22세, 1930년 1월 22일)이자 

유일하게 동양고전과 연계되는 글이기도 하다.3) 
맹자 에서 ‘호연’이란 말이 등장하는 곳은 《공손추상2》와 《공손추하12》

뿐이다. 하지만 박치우의 분석은 후자의 ‘浩然有歸志’ 이하 13, 14장을 다루

고 있으며 글의 구조는 다음(표1. 참조)과 같은데, 결론 (2)에서 그는 호연함을 

절망 뒤에 오는 비통한 자기 만족적 결심이라고 정의한다. 설명하기 어려운 

말[難言]을 명쾌히 귀결시킨 그의 언어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오히려 

호연지기를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사를4) 통해 돌아갈 필요가 있다. 

015)의 논문을 참고 바람. 
2) 잡지 전문은 서울 학교 도서관 검색을□4  통해 온라인 이용 가능하고, 번역본은 2010

년 윤 석·윤미란에 의해 출판된 박치우 전집의 314-328쪽을 참조할 수 있다. 청량

에는 11명의 학생과 두 명의 교수(多田正知와 名越湖風, 각각 조선과 고려 문학을 

연구한 한문학자)의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잡지 시작 머리글에는 “예술가란 항상 

자신의 귀를 기울여 자기가 듣는 것을 자기 안의 구석구석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써 는 데 열심인, 노동자다.”라고 적혀 있다. 이 글귀는 훗날 그가 쓴 ｢아카데미 

철학을 나오며: 철학의 현실에 한 책임분담의 규명(1936), 박치우(2010), 12쪽.｣을 

연상케 한다.: “사상가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강박, 현실이 그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심장’을 통하여 힘 있게 들을 수 

있는 인간을 말함이 아닐까요?” ; ‘심장적인 인간’에 관해서는 ｢나의 인생관: 인간철학 

序想(1934), 박치우(2010), 12쪽.｣ 참고 바람.
3) 해방 직후 재러시아 학자 박일은 박치우의 한문 실력이 뛰어나서 개인적으로 배운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윤 석(2010), 《부록1 박치우 연보》 참고 바람.
4) 본고에서 언급된 맹자 주석은 孟子師說 , 孟子正義 , 孟子注疏 , 孟子集註大全 이

고, 이하 쪽수 언급이 없는 인용은 모두 참고문헌의 온라인 번호 검색자료로 표기했다.  



한국문화연구 44

238

<표1. ｢돌아가는 맹자(歸り行く孟子)｣의 내용 구성>

前
言

(1) 公孫丑 下12: 孟子去齊, 尹士語人曰 ~ 尹士聞之曰, 士c小人也.

   愚評
(2) 公孫丑 下13: 孟子去齊, 充虞路問曰 ~ 如欲平治天下, 當今之世, 舍我其誰

也, 吾何爲不豫哉.

   愚評
(3) 公孫丑 下14: 孟子去齊居休, 公孫丑問曰 ~ 久於齊, 非我志也.

   愚評

結
論

(1) 맹자가 理想實現의 活舞
臺로서 齊를 선택한 이유·
동기

(A) 제의 역사적 지리적 조건

(B) 제왕

(C) 그의 리듬설

(D) 그의 민본주의

(E) 그의 커다란 자신감(大自信) 

(F) 수기치인의 사상

(2) 돌아가는 맹자

Ⅱ. 여러 호연지기의 탄생과 부침 있는 성장

많은 후 의 연구물들이 증거하듯 ‘호연’ 개념과 의미를 철학적 논의 상에

서 설파하려면, 당연히 《공손추상2》를 다룸이 마땅하다. 표적 맹자의 개념

들(표2. 참조)이 모두 전자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검토해보

자. 
이혜경(2008)은 호연지기는 요즘 우리말로 용기에 가까운 것이지만 맹자

가 별도로 비유한 북궁유와 자하, 맹시사와 증자 속에 요령을 지킨 맹시사의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자는 자신의 내면에 한 성찰에 주력했던 

제자로 특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맹자가 말하는 용기는 육체적 강함이 아니

라 강한 ‘마음’을 핵심으로 두려는 의도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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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비유하는 장수와 병졸의 관계도 연결할 수 있는데, 마음이 주인이어서 

그 意志가 단단하면 기는 뒤에 따라온다는 점, 마음의 수련 속에서도 기 

자체가 갖는 도덕적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혜경의 연구에서 특징적인 점은, ‘수련해서 성취해야 할 기상’으로

서의 호연지기를 설명하면서도 앞 증자의 주자 주석[曾子, 反求諸己]을 받아

‘위기지학’과 연결한다는 점이다. “맹자가 얘기하는 爲己之學이나 호연지기 

키우기는,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혜경은 “다가올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힘”을 키워서 

“올바름을 지키고 있다는 떳떳함 속에서 쌓인[集義] 내면의 지향성”이 정신

적, 육체적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참된 자신이 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120쪽)”이야말로 마음의 떳떳함에서 오는 강함[勇氣]이라 말

한다.
백민정(2005)의 경우는 《공손추상2》의 개념들을 십분 활용하면서 호연지

기에 소체/ 체 개념5)을 적용, 우산의 나무 이야기와 연관한다. 즉, 낮 동안 

5) 體用과 연관된 논의는 주자와 경원보씨, 쌍봉요씨의 주석 등을 참고 바람: □5 朱子曰, 
浩然之氣, 乃指其本來體段而言.; □5 至大, 初無限量. 至剛, 不可屈撓. 蓋天地之正氣而人得
以生者, 其體段, 本如是也. ; □7 慶源輔氏曰, 盛大, 言其體. 流行, 言其用. 才怯小, 則便非氣
之本體. 才鬱塞, 則便非氣之本用. 氣即天地之氣, 而人之所以充滿其身者, 其本然之體用, 
自是浩然, 由夫其養, 故餒乏而不充乎體.; □7 慶源輔氏曰, (…) 道, 體也. 義, 用也. 言道義, 
以5體用也.; □6 慶源輔氏曰, 初無限量, 便是盛大. 不可屈撓, 便是流行, 即所謂浩然之氣
也. 不言用者, 舉體, 則足以5之矣.; □7 蓋道是體, 義是用, 浩然之氣, 有體有用, 其體配道, 
其用配義. 故曰配義與道, 其體用一也.; 주자는 道-體, 義-用, 理-形而上-道, 氣-形而下-
器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본체의 선후관계를 호연지기론에 지나치게 부착했다. 맹자와 

주자의 호연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주자의 표적 설명은 다음을 참고 바람: □7 或問, 
何以言氣之配義與道也. 曰道, 體也. 羲, 用也. 二者, 皆理也, 形而上者也. 氣也者, 器也, 
形而下者也. 以本體言之, 則有是理而後有是氣, 而理之所以行, 又因氣以為質也. 以人言
之, 則必明遺集義然後, 能生浩然之氣, 而義與道, 又因是氣而後, 得以行焉.; □6 雙峰饒氏
曰, 浩然之氣, 全靠道義在裏面做骨子. 無這道義, 氣便軟弱. 蓋緣有是理, 而後有是氣, 理是
氣之主. 如天地二五之精氣, 以有太極在裏面作主, 所以他底常恁地浩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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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주체의 수양과 夜氣의 생장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맹자의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굳센 기운이지만 義와 道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굶주리고 사그라지게 된다. 따라서 맹자 호연지기의 방점은 氣 자체

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수양 과정보다는 평상시에 날마다 의를 쌓는 

행위[集義所生]를 실천하는 데(223쪽) 있다. 아울러 백민정은 방법론에서 

언급되는 助長의 문제 역시 소체- 체의 구도로 보아야 자발적6) 마음[良知·
良能]을 강조한 맹자의 의도와도 더 잘 어우러진다고 말한다. “자신의 본래 

자리를 점하고 있는 마음은 소체의 육체적 욕구가 아닌 체의 욕구만을 

항상 충족”시키려 하는데, “양심의 싹은 곧 의리( 체)의 마음과 동일한”것이

고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것은 바로 이 “ 체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자발적 역량을 극도로 실현”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야기의 

기운이 가장 강렬하게 자신의 기량을 증 시킨” 호연지기의 상태에서 본다

면, 조장이라는 인위적 향은 애당초 효력 없음(invalidity)일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마음을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마음의 본성이 발현되는 

것은 본성 자체의 자발적 역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228쪽). 
    

<표2. 《공손추상2》에 등장하는 개념과 이름들 □5 >

Ⓐ 2-1 ~ 2-10 不動心, 북궁유와 맹시사, 守約, 고자, 장수, 志와 氣
Ⓑ 2-11 ~ 2-16 浩然之氣, 直, 道義, 餒, 助長
Ⓒ 2-17 ~ 2-28 知言, 聖人, 자하, 염백우, 안연, 백이 등등   

한편, 오석원(2021)은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문헌학적 연구와 원문에 

등장하는 맹자 개념들을 망라하며 선행 연구를 종합 정리한다.7) 예컨 , 

6) ‘자발’의 의미는 결국 ‘자연’이라는 단어로 정향을 살펴야 할 것이다: □7 新安陳氏曰, 
告子, 強制其心而能不動, 孟子, 有定見有定力而自然心不動, 此處, 孟子亦姑借告子, 以賤
說耳. 

7) 호연지기 개념을 수양론으로 푼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금종현(2013)은 수오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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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趙岐, 108~201?)는 호연지기를 ‘큰 기운’으로, 안사고(顔師古, 
581~645)는 ‘순수한 기운’으로 보았다.8) 程子는 호연지기를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여 ‘나의 기운[吾氣]’이라 표현했으며,9) 朱子는 천지간에 생명을 받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천지의 정기10)이자 인간의 부귀, 빈천, 위무

로도 뜻을 빼앗기거나 굴복시키지 못하는 천지의 순수한 기운11)이라고 말했

다. 오석원은 이혜경과 유사하게 북궁유와 맹시사의 용기를 血氣之勇으로, 
증자의 것은 義理之勇으로 거론하며 맹자가 지향하는 진정한 용기는 결국 

도덕적 性善을 실현한 의리지용이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호연지기의 養氣를 

知言으로 연결하는 맥락에 주목, “지언이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이라면, 양기는 호연지기를 길러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과

정”(44쪽)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자와 주자의 말씀12)에 기반하되, 

도덕적 근원[性]을 관련지어 호연지기의 수양을 義라고 하는 도덕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강조한다. 정미선(2017)은 호연지기가 맹자 수양론의 핵심 용어라고 보며, 
박석(2013)은 야기 개념을 중심으로 호연지기 수양론을 명상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반면, 수양적 관점을 시 의 현실과 결부시킨 연구들도 있다. 원주용(2007)은 고려 

말 養氣에 관한 의논이 빈번해진 것을 두고 복잡한 시  상황 속 부동심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신흥사 부들의 공부 방법론으로 문장가적 관점에서의 양기와 성리학적 

관점에서의 수양론을 검토한다. 문석윤(2009)은 言과 氣에 해 우선성을 갖는 心에 

주목, 심의 능력인 도덕이 말의 논리나 자연의 힘을 압도한다고 보고 호연지기 역시 

도덕이 내재한 것으로 재해석한 개념이기에 당 의 이 같은 해명이 유교적 정체성을 

풀어가는 방식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8) □7 孟子正義 : 趙氏解浩然之氣爲大氣.; 師古曰, 浩然純一之氣也.; cf. 주자나 경원보씨, 

운봉호씨 등의 주석에서 호연지기는 지극히 큰 것, 무한량, 지극히 강한 것, 굽히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 성 한 것, 縮積하는 것(처음 공부할 때)과 流行하는 것(양성된 

이후에), 充塞, 끊어짐이 없는 것, 천지의 바른 기[正氣] 등으로 설명된다. 
9) □2 程子曰, 天人一也, 更不分別, 浩然之氣, 乃吾氣也.
10) □2 (朱子註) 浩然盛大流行之貌, 氣卽所謂體之充者, (…) 蓋天地之正氣, 而人得以生者, 

其體段, 本如是也.
11) □3 朱子語類 52, ｢四書語類｣ 《孟子》2: 浩然之氣, 淸明不足以言之, 纔說浩然便有個

廣大剛果意思, 長江大河浩浩而來也, 富貴貧賤威武, 不能淫而屈之類皆低, 不可以語此.
12) □6 ｢序說｣: 又曰, 孟子性善養氣之論, 皆前聖所未發. ; □6 程子又曰, 孟子有功於聖門, 不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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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와 정사에 한 의심이 없는 뒤에야 氣를 기를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知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3) 지언과 양기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논리적 측면에서는 지언을 이룬 뒤에 양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는 養氣章의 요지가 ‘지언’과 ‘양호연지기’의 선후관계를 물은 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왜 둘을 연결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이다. 또한 이상의 연구물들이 意志의 

문제를 중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둘의 궁극적 목표는 즉, 知[안다]와 養[기
른다]이라고 하는 ‘실천’을 강조했을 텐데, 이 실천이라는 행위의 궁극처에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는 ‘착한 마음’이란 답을 쉬이 내놓았음에도 

왜 性善이 꼭 ‘지언’과 ‘양기’의 변증법에 의한 결과물이어야 하는지에 한 

답은 충분히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집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의식에 

발로해서 박치우의 호연을 검토하려 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연구들의 논증 구조가 《공손추상2》의 서술 흐름과 동일하게 <不動
心→(約)→養浩然之氣→直→知言>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勝言, 仲尼只說一箇仁字, 孟子開口便說仁義, 仲尼只說一箇志, 孟子便說許多養氣出來, 
只此二字, 其功甚多.; □7 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7 (朱子註) 蓋惟知言, 則有以明夫
道義, 而於天下之事, 無所疑, 養氣, 則有以配夫道義, 而於天下之事, 無所懼, 此其所以當
大任, 而不動心也.

13) □3 위《孟子》2: 或謂養氣爲急, 知言爲緩, 曰, 孟子須是先說我知言，然後說我善養, 公
孫丑先, 問浩然之氣，次問知言者，因上面說氣來，故接續如此問. 不知言，如何養得
氣. 知言然後養氣, 先知得許多說話是非邪正無疑後, 方能養此氣也.; 問浩然之氣，集義
是用功處否. 曰, 須是先知言, 知言則義精而理明，所以能養浩然之氣. 知言正是格物致
知.; 陵陽李氏曰, 明則不疑, 立則不懼. 然朱有不明而能立者故. 故知言養氣, 雖二事並進, 
而其序, 必以知言為先. 孔子不惑則自不動矣.; 雲峰胡氏曰, 孔子四十而不惑, 在三十而立
之後, 德立而道明, c而明者也. 孟子所以四十不動心者, 先知言而後養氣, 道明而後德立, 
明而c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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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동심 개념을 지언 및 호연지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왜 부동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쌍봉요씨가 이 원인으로서 언급한 ‘두려움’과 ‘의혹’은 이 관계를 보인 주요

한 설명이 되었는데,14) 예컨  오석원처럼 두려움을 이기려면 용기[養氣]가 

필요하고 의혹(인식의 부족)의 문제는‘지언’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하

는 것이 표적이다.15) 이는 주자가 수양론의 기본구조로 밝힌[蓋其內外本
末, 交相培養.] 내적 知와 외적 氣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내외 

병행의 방법을 지시했지만, 이후의 많은 논의들은 장수와 병졸, 存夜氣를 

고려하여 상 적으로 내적 양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기(曲禮上: 四十
志氣堅定) 이래로 유가의 전통에서 차지하고 있던 不惑의 중요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구도는 Ⓐ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 일원론적 수양의 의미, 
Ⓑ 과욕이나 조장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 Ⓒ 지언에 능한 인과 성인의 

경지를 점진적으로 설명 가능케 했으며, Ⓑ에서 Ⓒ로 연결하는 과정의 난해

성을 풀기 위한 질문도 자연스레 보충하게 했다. 곧, 知言의 言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찍이 論語 는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기에 기본적으로 

유자들은 ‘남의 말을 알아듣는 활동’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본의, 나아가 

본성을 올바르게 알고자 했다[不知言, 無以知人也]. 그리고 후 의 현  연구

자들은 이 문제 있어 정자와 주자의 다른 방점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정자의 

경우는 그 잘못된 말[四者]에 한 분석보다는 말을 담는 마음의 올바름과 

주체성을 더 강조했다고 본다.16)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한 자신의 주체가 

14) □7 雙峯饒氏曰, 集註恐懼疑惑四字, 雖是說心之所以動, 然恐懼字, 是爲下文養氣張本, 疑
惑字, 是爲下文知言張本.

15) 오석원(2021), 49쪽; 이상호(2005) 역시 273쪽에서 늙음과 죽음에의 두려움을 언급

하며 호연지기 함양을 역설한다.
16) □2 程子曰, 心通乎道然後, 能辨是非，如持權衡, 以較輕重，孟子所謂知言是也.; 부동심

에 관한 주석에도 마찬가지다. □2 程子曰, 心有主, 則能不動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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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어야 상 방 말의 진위, 선악, 시비 등에 판단도 道에 가깝게 내린다고 

본 것이다. 반면 주자의 경우는 ‘잘못된 말을 가려 마음의 병을 바로잡는다’라
는17) 주석을 받아 知言에 있어서의 격물치지 활동을 강조한다. 내가 알아야 

할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관해 천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자의 말은 쌍봉요

씨처럼 오히려 格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고18), 
주자의 말에도 언어를 담는 그릇[心]의 강조가 있다.19)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의 문제가 지언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관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이는 Ⓒ의 논의에서 표적으로 분석되는 고자와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본고는 여기서 ‘올바름[正]’의 추구에 관한 정주의 공통된 합의에 주목하려 

한다. 원래 正은 미리 기약함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미 약속된 바름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과 적용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유자들은 미리 

효과를 기 하고 오는 것20)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는 안 되는 이유를 그래서 덧붙인 것이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도 

유자지만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로 놔두는 것도 유자의 지혜로움[中]이었기 

때문이다. 

17) □7 孟子論浩然之氣一段, 豎要全在知言上. 所以大學許多工夫, 全在格物致知, 格物則能知
言, c意則能養氣. 知言養氣, 雖是兩事, 其實相關, 正如致知格物, 正心c意之類. 若知言, 
便見得是非邪正, 義理昭然, 此浩然之氣目生. ; □7 四者相因，言之病也. 蔽，遮隔也.
陷，沈溺也. 離，叛去也. 窮，困屈也. 四者亦相因，則心之失也.

18) □7 雙蜂饒氏曰, 知言, 當如何用功, 程子心通乎道之說, 便是發明知言之要, 亦須格物上做
來. 道便是箇權衡, 以道觀人, 如持權衡以較輕重, 無有能逃之者. 知言便是知道, 孟子不欲
以知道自謂, 所以只說知言. ; □3 二程遺書 22上-59: (周伯溫) 又問: ‘我知言, 我善養吾
浩然之氣’, 如何? 曰: 知言然後可以養氣.

19) □7 人之有言，皆本於心. 其心明乎正理而無蔽, 然後其言平正通達而無病. 굳이 정자와 

비되는 지점을 찾자면, 단지 주자는 知言의 蔽陷離窮에 있어 더 상세한 주석을 

달았을 뿐이다. 
20) □2 正, 豫期也. 春秋傳曰, 戰不正勝, 是也. (…) 此與大學之所謂正心者, 語意自不同也. 

此, 言養氣者必以集義為事, 而勿預期其效, 其或未充, 則但當勿忘其所有事, 而不可作為
以助其長, 乃集義養氣之節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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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오석원을 위시하여 여러 연구자가 고자의 義外說에 비된 맹자 

義內說의 귀결21)을 爲己之學으로 끌고 간 것은 Ⓐ의 부동심과 Ⓒ를 연결하는 

표적인 구도가 되었다. 義를 밖으로 여기면 진정한 부동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획득한 장부22), 나아가 군자23)야말로 위기지학을 실천

한 이라 지시하게 되면, 자신만의 언어를 획득한 인간은 “올바른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인간 존재의 자기실현”에 있게 된다. “인간 자체의 존재 원리가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의 힘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여 자기의 존재가치를 구현하고 자기의 생을 마치는”이는 자기 행위에 

하여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가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하늘에게조차 원망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이다.”24) 이 설명이 있었기에 훗날의 유자들은 《공손

추하12》의 맹자의 모습 역시 납득할 수 있었다. 호연지기를 바탕으로 한 

위기지학의 구현자에게는 “참된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自得處와 

인간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높은 경지의 自樂處가 담겨 있다(오석원(2021), 

21) □7 南軒張氏曰, 孟子, 以集義為本, 告子, 則以義為外. 故在孟子, 則心體周流, 人欲不萌, 
而物各止其所者也. 在告子, 則心制其欲, 專固凝滯而能不動者也.; □7 慶源輔氏曰, 告子外
義, 未為知道. 然未四十時, 已能不動心, 其不動心, 又先於孟子. 以此觀之, 則不動心, 
未足為難, 可知也.; □7 彼告子者，不得於言, 而不肯求之於心. 至為義外之說，則自不免
於四者之病，其何以知天下之言, 而無所疑哉？

22) 이상선(2012)은 滕文公下2의 ‘大丈夫’ 개념을 신체와 연관한 바 있다. 尙書 의 ‘踐形’
과 告子下의 ‘有諸內, 必形諸外’를 연결하여 행동거지 및 외양에 드러나는 호연지기라

고 하는 내재적 덕성을 이상적 신체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 무력이 

꺾을 수 없는 부동심의 장부 정신이 이성화된 정감 신체, 호연지기의 신체에서 

말미암는다고 하면서도(121쪽) 진정한 신체로 이성화되는 근거와 과정은 내보이고 

있지 않다. 호연지기의 신비적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다.
23) □2 孟子 離婁下: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則居之安, 居之安則資

之深, 資之深則取之左右, 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 
24) □2 論語 憲問: 子曰, 不怨天, 不尤人.; □2 孟子 盡心上: 孟子曰, (…) 修身以候之, 所以

立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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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쪽)”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直이 곧 義일 수도 있다.25) 도는 전체를 가지고 말한 것, 의는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집의라고 말했을 뿐이다.26) 道는 

하늘의 몫이고 義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역이라 말한 바도 있다.27) 그렇다면, 
集義 역시 知言의 활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는 集義가 

곧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 지언이 곧 의를 알 수 있는 것[但集義, 便是養氣, 
知言, 便是知得這義]이라 한 부분에 있다. ‘集’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8) 황종희는 바로 이 부분을 거론하며 주자가 

道義와 氣를 나누어서 오히려 호연지기와 도의를 별개로 보게 하는 문제, 
즉 善을 도덕의, 義를 격물의 몫으로 이원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았

다.29) 육상산의 지적을 따라 오히려 독서를 통해 의리를 강구하는 주자의 

방식이야말로 고자의 義外공부라 비판하는 것이다.30) 황종희가 “넓게 물리

를 궁구하느니,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닦는 것이 낫다[故汎窮物理, 不若反身
修德之爲愈也.]”고 까지 말하며 학습의 이원화를 조장한 先知言을 비판한 

점은 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올바름’의 병을 언급한 점31)은 일리가 

있다. 결국 가장 큰 오해는 ‘집의가 적선과 같다[集義, 猶言積善]’고 한 주자의 

말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德이 원래 德과 業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는 

25) 東陽許氏曰, (…) 聖人生知安行, 無非直道, 不假乎養, 衆人, 知不明, 自害其剛大. 故須直
以養之, 直卽義也. 塞天地, 言其效也.

26) □5 (朱子註) 道, 是擧體統而言. 義, 是就此一事所處而言.
27) □5 (朱子註) 義者, 人心之裁制, 道者, 天理之自然. 
28) □6 養氣一章在不動心, 不動心在勇, 勇在氣, 氣在集莪.
29) 言을 주자는 道理(자연)로 보고, 황종희가 義理(마음)로 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덕균(1998), 461쪽.
30) 황종희(2011), 102쪽: 讀書講求義理, 正是告子外義工夫.; 하지만 주자어류[52:154, 

如子靜不讀書쪽 不求義理, 只靜坐澄心, 卻似告子外義.]  입장에선 靜坐澄心이야 말로 

義를 밖에 여기는 것이다. 
31) □7 孟子師說 : 當寫字時, 橫一爲學之心在內, 則事與理二, 便犯正之爲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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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ex. 주역 )을 상기하면, 일원론에서 道義와 氣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집’을 ‘쌓다, 모으다’가 아니라 조기의 주석을 따라 ‘뒤섞임’으
로 보면32) 오히려 마음의 자연성에 주목할 수 있다. ‘솔직’이라는, 인위적이

지 않은 마음의 자리가 생길 수 있다. 기필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必有
事焉而勿正心]이야 말로 勿助長의 핵심일 것이다. 황종희가 주여등의 “호연

지기를 어디 선들 못 보겠냐”는 말을 인용하면서 “잊지 않고 조장하지 않는다

면 활발함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然非勿忘勿助, 活潑潑地, 如何見之]”고 강

조한 것은 뒤섞임 속에서 가림 없는 천방지축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주자가 호연지기는 청명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도 황종희는 호연지기를 지나치게 높여서 기를 등급화 하려는 

것이냐며 기록한 문인들의 이해를 비판했었다. 천진난만한 명랑한 마음은 

밤 동안 자연히 가라앉는 청명한 바탕에 있었다. 그리고 황종희에겐 바로 

이 반복되는 일상의 청명이, 광 함과 강건함33)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본고는 그래서 의내설에 입각한 호연의 설명이 守約과 直이라는 중심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호연지기에서 直의 중요

성을 언급한 연구34)는 縮이 어떤 이유에서 義(조기)나 直(주자)과 같은 의미

32) □7 孟子注疏 : 集, 雜也. 言此浩然之氣, 與義雜生, 從內而出, 人生受氣所自有者. 
33) □7 孟子師說 : 晦翁以浩然之氣, 清明不足以言之, 纔說浩然, 便有個廣大剛果意思, 如長

江大河, 浩浩然而來也, 富貴貧賤威武不能移屈之類皆低, 不可以語此. 此恐門人所記之
失. 氣自精麤一滾出來, 養之而後能清明, 渣滓盡去, 始為浩然. 故橫渠曰, 散殊而可象為
氣, 清通而不可象為神. 神乃是養後之氣也, 非清明, 何如廣大· 剛果· 不移· 不屈. 正是浩
然體段, 如何反低. 不可解也.

34) 먼저, 直養의 直을 ‘올곧은 마음을 기른다’로 해석하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마음은 

형태가 없기에 이러한 표현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올곧은 마음이 등을 편다는 

뜻이 아니라면, 더 세 한 언어가 서술되어야 한다. 다른 해석에는 直을 ‘정직’으로 

보는 것이다. 맹자요의 의 정약용은 자기반성을 통해 정직하고 의롭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부동심이 없다는 뜻이어서 두려움이 생길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즉, 조기에 한 의내설적 응이다. 정미선(2017)과 장백위(2004)의 번역도 ‘정직’
인데, 송시열을 인용하는 연구의 상당수가 정직으로 번역한다. 본고는 우암의 해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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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지, 또 直이 ‘私欲 없이 본연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어떻게 守約과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지 않았다.35) 맹자 스스로가 호연지기를 

함양하는 기반으로써 直을 강조한 바 있기에,36) 餒를 막는 방도로서 언급된 

호연지기는37) 뒤이어 언급되는 知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다

면 표현이 다를 뿐 사실상 守約과 直은 유사한 의미가 된다. 直이 Ⓒ지언과 

럼 지언을 논함에 피음사둔을 구별한 것을 형이하의 현실 문제와 연결했다고 보려면 

사상과 현실의 일치성 혹은 일관성을 언급해야 할 것이기에, 그 가운데 앎과 행동을 

잇는 ‘정직’이라는 뜻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암의 정치적 참여의식 

근저에서 작동하는 直 사상을 분석한 곽신환의 연구(2012), 이황의 호발설을 비판하

는 이이의 호연장을 분석하여 개인의 수양에서부터 국가 차원까지 확장해나간 이해

임의 연구(2019b), 나약한 책상물림의 이미지를 가진 유자들이 어떻게 난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지를 호연장을 통해 보 던 문석윤의 연구(2009) 등은 

모두 ‘直’의 뜻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지 않다. 
35) 정화순이 지적하듯(2013, 110쪽), 우암은 호연장 분석에서 守約을 언급한바 있지만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36) □2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37) ‘주림’의 논의는 공자의 말(人之生也, 直)과 증자의 말(自反而縮)로부터 시작된다. 

함 (2010)는 ‘餒’의 주어를 두고 그것이 ‘호연지기’인지 ‘도의’인지를 문제시 삼아 

주자와 여조겸 그리고 다산의 주석을 인용하여 분석하는데, 주로 행동위주의 실천적 

논점을 강조하는 호연지기의 면모를 드러낸다. 양기와 지언의 문제를 굳이 연관 

짓지 않았던 초순과 지언과 양기는 서로 계발시켜 호연지기를 이룬다는 정약용을 

비한 연구(2011, 159쪽)에서도 반복적 실천의 특징을 강조한다. 즉, 集에 관한 

논의다. 한편 채희도(2016, 52쪽)는 주림의 주체를 기로 본 정약용의 눈에는 이이의 

호연지기가 여조겸과 같게 보 겠지만 실제 비교컨  이이와 주자입장이 유사하다

고 분석한다. 백민정(2009, 200쪽)은 초기 정조와(浩然之氣) 후기 정조(개인의 肉體)
의 주림을 나누는데, 후자와 주자를 같이 보아 지언을 통해 시비 분변의 격물공부, 
지식 공부, 이치를 밝혀 확 한 것이 주자라고 본다. 전성건(2018) 역시 인의를 

통해 쌓이고 길러지는 호연지기의 측면(및 心廣體胖)을 언급하지만 그는 다산의 

지언을 ‘마음을 아는 것’으로 본 백민정과 달리 다산의 기론을 철저하게 생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해임(2019a)의 연구는 주자의 호연지기가 완전한 기로 해석되

지 않았음을 언급하여 외면적 도의의 역할에 주목한다. 본고는 다산을 비롯하여 

호연지기를 경세의 측면과 연관하는 연구들의 直은 결국 ‘정직’으로 번역할 수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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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지기를 연결해야 할 당위와 그 이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치우 호연의 고유성과 

정상반 논리 작동 법칙도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기에, 본고는 이를 심화하여 

고찰하려 한다. 
그동안 ‘守約’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표적인 근거는 주자의 

주석을 따라 맹시사의 공부를 기적 차원의, 증자의 공부를 리적 차원의 것으

로 보는 것이었다.38)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요약’의 모습조차 이항 립으로 

구분 짓게 되어 ‘하나의 기’인 호연 본의의 기상에 역행하는 여지를 준다. 
본고는 그래서, 쌍봉요씨의 주석에 귀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39) 맹시사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 ‘양(量)’뿐이다. 내면의 양을 

객관화할 수 있던가? 외물에 의해 움직여지는 마음[動心]의 계기들을 최소화

[無化]하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기의 난폭함을 절제하고 지나치지 않게 해

서40) 변화의 실마리와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아무개의 不動心에 관해 말할 

수 있는 ‘約’의미의 전부다. 맹자가 ①의 부동심을 約으로 맺은 것은 향내적 

관심에 발로하여 덕과 자기 언어를 쌓으라고 요청한 부연이 아니기에 (주자 

注의 결론만을 따라, 그것도 전제인 論其所守는 논의조차 안한 채) 量을 

德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맹자는, 우리가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수약’밖에 없다는 것을 부득이한 답으로써 명확하게 했을 뿐이

다. 그리고 이 ‘約’이 사실상 ‘直’으로 변용되면서(Ⓑ) 호연지기와 지언을 

연결하고 있다.
이어지는 화에서 증자는 勇을 설명하기 위해 공자의 ‘直[自反而不縮]’을 

38) □7 孟施舍就氣上做工夫, 曾子就理上做工夫.
39) □7 雙峰饒氏曰, 孟施含, 取必於已, 其氣象, 似曾子之反求諸己, 北宮黝, 取必於人, 其氣象, 

似子夏之篤信聖人. 此, 是論二子之勇, 有所似. 非論其是非等級也. 然將二子所守來, 比
量, 則孟施舍守, 其在我者, 為得其所守之要耳.; □7 凡言守約, 不是守這約, 言所守者得其
要也. 守得其約, 則守字活言, 守定這約, 則守字死了.

40) □7 皆是暴其氣, 學者, 須事事節約, 莫教過當, 此便是養氣之道.



한국문화연구 44

250

언급한다. 주자는 여기에 直과 不直, 不動心은 단지 자기 마음속에서 결정될 

뿐이라고 분명[昭然]히 주석을 달았다.41) 그렇다면 이 맥락의 핵심은 양기 

배양에 방해가 되는 不直과 후회됨을 제거해서42) 덕을 쌓으라거나 의내설을 

배치해 내면의 덕을 유독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程子 이래의 주석들은 

持志와 養氣, 내외 공부를 구분하여 存心養性의 덕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했

다. 하지만 덕이 오롯한 자기 몫이라면 애당초 덕의 수양, 주림[餒]의 정도 

문제는 객관적 논의, 곧 화할 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 ‘왜 꼭 호연지기를 

가져야 하나요?’의 답에 ‘그렇게 안 하면 덕이 안 생기니깐요’ 수준의 

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점은 ‘쓸쓸해질[索然] 마음’에 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가를 스스로 묻는, 타자에게 당신은 얼마나 

솔직하냐고 묻는 그 순간에, 호연지기가 부동심으로 연결되는 문이 열린다. 
魯齋王氏처럼 공자의 自反과 맹자의 直이 표리가 된다고 볼 필요도 없다.43) 
直을 不疚로만 보면, 直이 왜 要約과 만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自反 행위의 기준에 ‘솔직함’이 존재한다. 자기의 본심이 지름길[直]로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의미[義]를 찾는 과정에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타자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구질구질하지 않으면[不苟] 나의 心身은 

이미 떳떳한 길[道]을 걷고 있음을 증시한다. 이 과정에서44) 要約이 드러나

고, ‘외롭고 뭉친[索然] 마음’으로부터 호연한 마음으로의 逆轉이 일어난다. 

41) □7 縮, 直也.; □7 自反縮與不縮, 所以不動, 只在方寸之間. 若仰不愧, 俯不怍, 看如何. 大利
害, 皆不足以易之, 若有一毫不直, 則此心便索然. 黝舍, 是不畏死而不動心, 告子, 是不認
義理而不動心, 曾子, 是自反而縮而不動心.

42) □5 宋子大全 130, ｢浩然章質疑｣: 蓋行有不慊於心, 則有所愧悔而害其浩然之氣. 旣爲所
害, 則其體之不充而餒必矣.

43) □7 魯齋王氏日, 朱子云孟子養氣之論, 孔子已道了, 日內省不疚夫何憂何懼, 愚謂與此正相
表裏, 自反, 則內省也, 則不疚矣, 雖千萬人吾往, 不憂不懼也.

44) 지언과 양기를 부동심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구도는 李恒老(1792-1868)의 글에서

도 보인다: □5 華西先生文集 24, ｢雜著｣: 不動心三字, 爲浩然一章命脉, 知言養氣四字, 
爲不動心之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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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박치우가 이 전환적 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랬기 

때문에 박치우는 개념을 이면에 숨기고 내러티브를 전면에 내세운 《공손추

하12·13·14》를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생각한다. 개념과 고유명사가 쏟아지는 

《공손추상2》 화가 바로 맹자를 “너무나도 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징

적이게도 전자의 구도는 <知言→直→養浩然之氣→(直)→不動心>를 따른다. 
‘直’은 맹자를 맹자답게 보게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됨과 동시에 ｢돌아가는 

맹자｣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을 하는 개념이 된다. 

Ⅲ. 박치우식 浩然과 변증법[正相反] 논리

박치우의 글에는 이혜경·백민정의 ‘爲己之學’ 및 ‘自發的 역량’과 같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글 첫머리에서부터 “나의 맹자를 

그리려고 한다”라고 했으며 거기에 더해 “안심하고 나의 맹자를 쓰기로 

하자”고 독자까지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유도한다. 또한, “맹자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추켜세워 놓고는 거침없이 ‘맹자 도장 깨기’를 진행한 뒤, 마지막

에는 “지금까지의 망언 우평을 맹자에게 사죄한다”고 급 減心, 자칭 아직 

모자란 후배[弱年愚輩]로 돌아가 맹자 선배님께 안겨버린다. “나는 감히 말한

다”는 어른의 말투와 “그래도 좋다”는 어린아이의 말투가 오고 가는 가운데 

즉발성(spontaneity) 만이 남길 수 있는 ‘날 것의 느낌’을 시나브로 쌓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이미 첫 문장에서 등장했다. 박치우는 ‘가장 직접적인 

소감’에서 비롯하여 글을 쓴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直’이 이 글을 쓴 이유다. 
<전언-(1)>에 관한 <우평> 초미에서 박치우는 말한다: “이 한편에서 우리

들은 이전의 맹자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미 가득한 맹자의 고백을 들음과 

동시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윤사와 제왕에 한 솔직한 초려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이 착하다면 내 뜻을 알아줄 것이라는 맹자의 

기 는 왕도를 향한 애틋함을 넘어 맹자의 착한 마음을 보편적 지위[性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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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극하게 했다. 언제라도 다시 불러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맹자의 자세는 

떠남이 정말로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설득당하게 했다. 이것이 《공손추하12》
에 관한 그동안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학생 박치우는 맹자 선생을 바라보는 

독자의 감상적 순간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치부한 채, 곧바로 맹자 선생의 

말이 얼마나 ‘궤변가의 변명’인지를 해부한다. 먼저 弱年愚輩라는 상황을 

리하게 전제한 박치우는 ① 정공법 신 측면 공격의 일환으로써 윤사의 

소심한 減心을 나무란 뒤, ② 윤사에게 양도논리의 복합구성

(Zusammengesetzte Konstruktive Form)이라고 하는 一刀의 보충 무기를 

쥐어 주고 ③ 《공손추상2》에서 성인을 자칭할 수 없었던 맹자의 겸손 논리를 

힘들어하며 다시 ‘윤사 소인 만들기’로 돌아간다. 물론 ①과 ③의 소인은 

질적으로 다른 판단의 결과다. 왜냐하면 ③에서 박치우는 “그는 소인이었음

에 틀림없다”고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윤사의 질문1: 왕이 탕, 무 같은 성군이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왔다면 

이것은 지혜가 밝지 못한 것이요, 불가능함을 알고서

도 왔다면 이것은 은택을 요구한 것이다.
(B) 윤사의 질문2: 천리 먼 길을 왕을 만나보러 왔다가 뜻이 맞지 않으므

로 떠나가되, 사흘을 유숙한 뒤에 주땅을 출발하니, 
이 어찌 이리도 오랫동안 체류한단 말인가?

② (제1전제) 만약 맹자가 제왕이 탕무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제에 왔다고 

한다면 그는 성현의 明을 가지지 않는다. 만약 또 그가 제왕이 

탕무가 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제에 왔다고 한다면 그는 도록

자이다.
(제2전제) 그래서 그는 제왕이 탕무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왔든지 

또는 알고서도 왔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선언) 따라서 맹자는 성현의 明을 가지지 못하든가, 또는 도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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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윤사는 (A) 또는 (B)라는 이지선다의 문제로 맹자를 논박했다. 그런데 

맹자는 이 선택을 거부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윤사의 말을 모르는[不知
言] 척하고 넘어간 것이다. 박치우는 ‘지언’의 자세로 ②를 부연하여 맹자 

선생을 ‘예지가 없는 이(바보)’ 또는 ‘록을 구하러 온 이(거지)’ 중의 하나의 

선택지로 몰아붙인다. 이는 맹자를 그리워했던 그 시  제자들의 ‘맹자 성인 

만들기’와 다르다. 신, 선언의 그 순간 우리가 알던 그 높은 맹자와 더 

확실히 차별되는[聖人與我同類者] 맹자가 탄생한다. ‘겸손을 보 지만 내심 

기뻐하는’ 솔직한 맹자, 그리고 ‘전력을 다해 덫을 만들어 반성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 용맹한 맹자가 등장한다. 박치우는 윤사를 압도하는 맹자 고유의 

이 기운이야말로 “과연 맹자다웠다!”고 탄복한다. 이로써, 보복의 의도도 

없었고 거짓말도 없었지만, 맹자 不知言의 연기는 고단수의 知言이 된다. 
솔직한 판단이 윤사 스스로를 소인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박치우의 이 교묘한 재변을 결코 “그것은 너 혼자만의 맹자다”고 

보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 《공손추상2》를 살펴보자. 맹자는 공손추가 知言에 

관해 물었을 때 유독 4가지 말[四者]에 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 한쪽에 치우쳐진 말[詖辭]에서 그 말이 가리워진 바[蔽]를 알 수 있으며,
㉯ 과장된 말[淫辭]에서 그 말이 빠져 있는 것[陷]을 알 수 있으며,
㉰ 부정한 말에[邪辭]서 그 말이 떠난 바[離]를 알 수 있으며,
㉱ 책임을 회피하는 말[遁辭]에서 그 말이 궁지에 몰린 것[窮]을 알 수가 

있으니”

후 의 학자들은 ㉮가 양주의 위아설과 묵적의 겸애설을, ㉯가 장자와 

열자의 허무설을, ㉰가 소진과 장의의 권모술수를, ㉱가 불타의 태도를 겨냥

했다고 분석했다. 황종희7의 경우는 ㉮가 공손룡(公孫龍之家), ㉯가 추연(談
天衍之家), ㉰가 귀곡자(鬼谷之家), ㉱가 순우곤(于髠之家) 학파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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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자는 그렇게까지 분별할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그 차례가 저절로 

그렇게 된다[不必如此分別有. 則四者俱有. 其序自如此]고 동의했으니, 적어

도 ‘蔽陷離窮’을 모르면 ‘詖淫邪遁’이라는 4가지 말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이 긴 설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知言의 

상세한 작업을 더 강조하는 일이 어떻게 호연지기와 만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시 적 맥락을 고려하면, 蔡氏의 말[蓋孟子之時, 楊墨之言, 盈天下, 正人心

息邪說, 莫此為急]처럼 당시에는 양주·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 유행했기 

때문에 인심을 바로 잡고 사설을 종식하는 것이 맹자에겐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경을 걷어 내어 知言과 浩然之氣 사이의 直에

만 주목해도 결론은 같다. 知言은 명료한 시비판단을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

이다. 왜 부동심을 말할 때 북궁유 운운했던가를 돌이켜 보자. 많은 주석이 

‘보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복은 의로움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명성

[善]을 해칠 수가 있어 전국시 의 배경 없이도 동서고금의 비근한 토론 

소재 다. 맹자가 북궁유는 자객의 무리로 만승의 군주를 마치 갈부를 죽이

는 것처럼 시해했다 말하는 것, 주자가 이기려는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그리고 경원보씨의 必反報之, 쌍봉요씨 必反, 동양허씨의 必報 
등등45), 모두 보복하는 마음이 품게 되는 용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의리에 반하는 일을 당해 억울함, 수치, 분노, 슬픔 등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지나친다는 것은 솔직함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복으로 

전환할 땐, 그 相貌는 直일 수 있지만 또 直이 아닐 수도 있다. 하찮은 객기는 

오래 갈 수가 없기[只是些客氣耳, 不久則消矣] 때문이다. 호연지기가 보편적 

45) □7 慶源輔氏日, 集註云黝, 蓋刺客之流, 以其言所謂視刺萬乘之君, 若刺褐夫, 而知之也. 
以必勝為主, 亦以其言而知之. 惟其心, 以必勝人為主. 故無有尊貴視之, 一如匹夫. 不受其
挫, 必反報之.; □7 雙峰饒氏曰, 惡聲必反, 不專謂諸侯. 於褐寬博萬乘, 皆然.; □7 東陽許氏
日, 一毫挫於人, 謂所辱者至小也. 不受者, 必報之也, 不惟必報於賤者, 雖貴者, 亦必報之. 
惡聲至必反之, 謂不惟辱來必報. 雖言小不善, 亦必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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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되려면 단순한 솔직함을 넘어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46) 그래서 정주철학은 知言을 통해 直을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인 ‘正直’을 제시한다.47) 知言을 하지 못하면, 자신은 義라고 

여길지라도 이치로 보았을 때 義를 기필할 수가 없다. 자신은 솔직하다고 

여기지만 公辨된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정직하지 않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따라서 詖淫邪遁을 안다는 것에는 단지 천하의 일에 

‘一箇의 옮음과 옮지 않음[正]’만이 있을 뿐이라는 유자의 판단은 유효한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경원보씨의 말처럼 간략하게 줄여 이해할 수도 있

다.48) 피음사둔의 詖와 淫은 陽에, 邪와 遁은 陰에 배속하여 두 가지로 보는 

것이다. 詖는 그래도 일말의 공적 기준[道理]이 남아 있지만 邪는 그 일말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다. 淫은 詖가 깊은 것이고 遁은 邪의 지극함이다. 
元亨利貞이 원에서, 仁義禮知가 인에서 시작했듯 피음사둔이 詖에서 시작한

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우선 언어에 있어 ‘가린 것이 없어야 함[直]’이 마땅한 

46) □7 四書大全孟子集註大全  朱子曰, (…)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便是浩然之氣.
47) □7 四書大全孟子集註大全 (朱子註) 若不知言, 則自以為義, 而未必是義, 自以為直, 而未

必是直, 是非且莫辨矣妄. 然說知言, 又只說知詖淫邪遁四者, 蓋天下事, 只有一箇是與不
是而已.; □2 程子曰, 心通乎道, 然後能辨是非, 如持權衡以較輕重, 孟子所謂知言是也. 又
曰：孟子知言, 正如人在堂上, 方能辨堂下人曲直. 若猶未免雜於堂下眾人之中, 則不能辨
決矣.

48) □7 雙峰饒氏曰. 詖淫邪遁, 雖是四件, 却只是兩件. 詖淫屬陽, 邪遁屬陰. 蓋詖, 尙有一邊是
道理, 邪, 則幷遣這一邊亦離了. 淫, 是詖之深, 遁, 是邪之極. 如楊墨, 初以為我兼愛為仁
義, 雖非仁義之全體, 猶自見得仁義之一偏, 其終也, 至於無父無君, 則其離仁義也遠矣. 
天下道理, 好底四件, 不好底亦四件, 元亨利貞, 仁義禮智, 是好底, 詖淫邪遁, 意必固我, 
是不好底. 好底相因, 不好底亦相因. 元言利貞, 起於元, 仁義禮智, 起於仁, 意必固我, 
起於意, 詖淫邪遁, 起於詖, 當看四箇所字, 如看病相似. 詖淫邪遁, 是病証. 蔽陷離窮, 
是病源. 所蔽所陷所離所窮, 是病源之所在. 墨氏之蔽, 在於見仁而不見義, 楊氏之蔽, 在於
見義而不見仁. 其蔽雖同, 而所以蔽則異, 孟子知言, 如明醫然, 纔見病証, 便說病源在何
處, 欲治蔽陷離窮之病, 在光去其蔽, 無所蔽, 便無下面三件. 蔽之源不一, 有為氣稟所蔽, 
有為物欲所蔽, 有為學術所蔽, 有為習俗所蔽. 問去蔽之道, 當如何? 曰, 孔子嘗謂六言六
蔽, 皆基於不好學, 欲去蔽者, 當自好聖賢之學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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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된다. ‘정직’에 관한 논의는, Ⓒ라고 하는 말의 분별 과정을 통해 Ⓑ로 

가는 과정에서 명료해진다. 보복이라고 하는 행위를 발하기에 앞서 그 용기

가 공적 기준에 부합한 지에 관해 묻는 일이 주요해진다.
의내설의 맥락을 강조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자가 피음사둔과 폐함리궁

을 나눈 것49) 역시 말에 잘못이 있을 때엔 마음에서 그 이치를 구하고 살려야 

한다는 의미로 연결했다. 맹자의 자발성[自然不動]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기보다는 내적 의지가 더욱 강조[志固爲至極而氣卽次之] 되었다. 그러나 “지
는 기를 통솔하는 것이고 기는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夫志, 氣之師也. 
氣, 體之充也)”는 맹자의 말을 단독 개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모두가 아는 

전통 개념으로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의지 개념을 현 의 용어(예컨  심리

철학의 ‘경향성’에서부터 근 철학의 ‘이성’에 이르기까지)50)로 풀기 쉽다. 
특히 理氣개념을 가져와 道와 氣, 義와 氣를 나누고 다시 義와 道를 구분하게 

된다.51) 하지만 말은 외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병통으로 말한 것이고, 마음

49) □7 內有蔽陷離窮之病, 則外有詖淫邪遁之失. 不得於言而每求諸心, 則其察理日益精矣.
50) 이택후는 호연지기를 ‘이성을 응집한 감성’으로 해석하는데(이상선(2012), 122쪽), 

이는 사실상 황종희의 맹자사설 (2011, 94-97쪽)에서 언급되는 주재성을 이성과 

연관시킨 것이다: 以心之主宰而言曰志, (…) 志至焉, 氣次焉, 次, 舍也. (…) 志之所至, 
氣卽次於其所, 氣亦無非理義矣. (…) 流行之中, 必有主宰. 主宰不在流行之外, 卽流行之
有條理者. 정용환(2013, 38쪽)은 호연지기를 ‘義에 한 지향성이 감정을 통해 드러

난 것’으로 본다. 朱子는 “心之所之, 謂之志.”, “志只是心之所向.”이라 했고, 陳淳은 

北溪字義 에서 “志者, 心之所之.”라 말했는데, 이상호나 이상선 등은 이를 “마음이 

움직여 향해 가는 것”이라 해석하여 지향성으로 끌고 간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 문장의 핵심이 之가 아니라 所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51) 예컨 , 우암은 心을 志와 같게 보아 사실상 心-理로 연관하는데 이해임(2019b)이 

한원진의 입을 빌어 정리했듯 志를 리로 보는 송시열의 입장은 정주학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율곡학파의 방향성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아울러 장립문(319쪽)처럼 

강한 기일원론의 입장에서 호연지기를 기와 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 역시 신유학의 

기 개념을 부착하는 일일 수 있다. 맹자가 주체성의 끝에서 만난 개념이 호연지기라

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 의 연구들이 호연장 분석에서 程朱의 理氣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점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호연지기를 도덕[道/義]적 용기로 (쉬이)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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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면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잃음으로 말한 것52)일 뿐이다. 살펴보면, 
주자 역시 지언의 학습을 통해 한결같이 분별해야 할 언어, 시비의 과정 

속에 기준이 되는 값/가치[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연구들이 호연지기장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장수는 이미 마음속에 

전쟁에 한 승패의 형세, 이로움에 관한 득실 계산이 분명하다고 했다[如智
勇之將, 勝敗之形, 得失之算, 判然於胸中]. 그렇다면 경원보씨가 정리하듯, 
氣를 기르고 남의 말에 한 시비를 잘 알아서 말을 상고한 이는 오히려 

맹자고, 말을 외면으로 여기고 기를 말단으로 여긴 것은 고자다. 호연지기의 

논리를 正相反의 논리라 말하는 이유다.53) 모든 논의에는 정설과 반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자는 그 相應을 이해하여 머리의 

이해가 아닌 體認, 박치우식 언어로 말하자면 심장의 이해를 얻고자 한다. 
정상반의 논리에 준한다면, 따라서 운봉호씨의 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直養의 논의에서 보면 정설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항상 정직한 

것이고, 반설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害가 되는 

것으로 논해보면 正說은 작위하여 조장하지 않는 것이고, 反說은 기약한 

것을 얻지 못하여 망령되게 작위하는 것이다.”54)  
마지막으로 격물치지의 객관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直’에 있어 공적 윤리

성 이상의 의미를 도출하지 못했다. 호연지기의 신비주의적 성격을 탈각시키

기 위해 지언에서 보이는 이성주의와 연결했고,55) 이를 다시 격물활동으로 

채, 그 전후의 直과 守約과 같은 연관 개념들의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52) □3 慶源輔氏曰. 言形於外, 故以病言, 心存於中, 故以失言日. 
53) □6 慶源輔氏日, 孟子能知人言之是非, 告子乃自以某言為外而不復考, 孟子善養其氣, 而告

子乃以氣為末而不知求, 此所謂正相反也.
54) □6 孟子論養氣工夫, 是一正一反, 集註亦是一正一反. 論以直養, 正說曰, 自反常直, 反說

曰, 自反不直. 論害之, 正說曰, 不可作為以助其長, 又反說曰, 正之不得而妄有作為, 前後
相應, 學者當字宇體認.

55) 문제는 이성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호연지기의 신비주의적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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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서 지언공부와 양기공부를 분리시켰다.56) 그런데, 지언과 호연지기의 

아니라는 점이다. 원주용(2007, 191쪽)은 논문 후반부에 쌍매당 이첨의 논의를 하며 

호연지기의 운동성을 물에 비유한다. (이는 이원석(2016, 85쪽, 92쪽) 논문에서 

등장하는 정도전의 물의 비유와 유사함) 하지만 우주적 비유에 근간한 방법론의 

묘사는 결국 초월적·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간다. 단지, 이 가운데 언급되는 ‘득지→양

기→不息不已→호연지기’와 목은 이색의 해석에서 不已가 純一不雜 을 지시하는 점이 

‘솔직함(순수성)’에 가까운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백위의 연구(2004)는 

知言의 우선성(先理後氣)을 언급(44쪽)하면서 체험가능한 호연지기를 설명하기 위해 

호연지기를 호방한 기로 본 정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는 사실 주자어류 52:69의 

말임)한다: 問‘浩然之氣’. 曰: “這箇, 孟子本說得來粗. 只看他一章本意, 是說箇不動心. 
所謂‘浩然之氣’, 只似箇粗豪之氣. 他做工夫處雖細膩, 然其成也卻只似箇粗豪之氣, 但非
世俗所謂粗豪者耳.” 화서의 ‘맹자의 지언과 양기의 실질은 고증할 수 있는 것인가[曰, 
孟子知言養氣之實, 有可以考證者歟.]’라는 질문은 유의 깊지만(53쪽), 징험할 수 있다

는 답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그 이하의 논의 역시 신비주의적 체험의 색채를 가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자와 주자는 석만경의 ‘樂意相關禽獸對語, 生香不斷樹交花.’ 
,가 호연지기를 형용한 것이라고 보았고, 交花와 對語를 ‘불만(不傔)이나 실망함(不
餒)이 없음’으로 푼 바 있기에, 문자 그 로 수식[文]의 노력이 없는 자연의 ‘솔직함’으
로 보는 것이 호연지기의 신비성을 거둬낼 수 있다고 본다. (cf. 子夏曰, 小人之過也, 
必文.) 한편, 바이시의 연구(2013, 345와 337쪽)는 관자 내업편을 비롯한 4편의 

심기론의 특징을 들어 맹자와의 향 관계를 규명했는데, 이는 호연지기 속 ‘直’ 
의미가 갖는 신비주의적 측면을 다르게 보게 한다. ① 인간의 마음에 여러 가지 

善性이 갖추어져 있다거나, 그 善性이 확고하지 못하여 외계의 좋지 않은 향에 

의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② 상실한 양심을 되찾아 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求放
心), ③ 寡欲을 통해 존심·양심의 방법을 제시한 것, ④ 養浩然之氣의 방법을 集義·直養·
善養, 自反, 持志를 통한 盡心, 나아가 知性·知天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 

관자의 精氣 축적/확충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맹자의 ‘存夜氣’와 ‘氣·志 
논변’이 모두 관자의 ‘中得’ 개념이나 ‘去二凶[喜怒를 제거한다]’ 및 ‘反中[중을 회복한

다]’ 등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사는 맹자가 호연지기 개념을 통해 도가의 심기

론을 완성시켰다고 주장한다. 맹자가 관자의 ‘호연 화평한 연못[內藏以爲泉原，浩然
和平，以為氣淵]’을 ‘의’와 ‘도’와 연결시킴으로써 剛과 直의 특징을 부여, 和平의 

도가적 특징으로부터 유가적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본다.
56) 예컨 , 허가성(2019)의 연구는 지언과 양기를 부동심을 위한 두 방법으로 이항화 

한다. 이철승(2014)의 연구는 주자와 왕부지의 차이에 주목하여 전자는 志를 중심으

로 氣가 배양되어야 할 것, 후자는 道에 관여하는 志가 氣에 의탁하여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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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박치우는 자기감정에 충실

한, 남의 배려와 인정이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솔직함’의 의미57)에 주목

한다. 正直은 꾸미지 않는 것이고 率直은 숨기지 않는 것이다. 正直은 함부로 

사유화 할 수 없지만, 率直은 함부로 객관화 할 수 없다. 그래서 難言이다. 
맹자는 언어분변의 정직한 논리를 통해 호연지기를 얻었지만58) 솔직함을 

보여줬기에 다시 정직으로도, 부동심으로도 돌아갈 수 있었다. 박치우가 

《공손추상2》를 분석하지 않고 《공손추하12》를 분석한 것도 그 때문이다. 
후자 속 맹자는 養氣의 객관화를 포섭해가는 知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말의 요약됨은 용기의 요약됨과 분리되지 않았고, 直은 Ⓒ에서 Ⓑ로, Ⓑ에서 

Ⓐ로 가는 과정에서 기능한다. 반면, 전자의 구성을 따라간 연구들은 맹자의 

正相反 논리를 묵과한 채 맹자 성인 운운하는 호연장 말미를 사실상 ‘맹자무

오설(Mencius Inerrancy)’로 귀결시킨다. 본고는 助長의 의미 역시 박치우

의 구도 속에서 더 호연지기와 어우러진다고 생각한다. 맹자의 조장은 자신

과 타인을 교육하기 위해 내적 인내와 부동심을 기르는 ‘덕의 일’을 말하려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맹자의 조장은 시급한 일[孺子入井]에 맞서 時中의 

지혜를 구하는 ‘정치의 일’에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59) 호연지기를 지언

으로 닿게 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조장은 맹자 그 자신이 위기의 변론가 기에 

것으로 보는데, 이로써 지언을 양기의 전제로 보는 전자, 양기를 통한 지언을 말하는 

후자가 비된다. 박 진(2010)은 호연지기 수양에 지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둘의 관계를 하나의 공부 과정으로 접근한다. 강지은(2005)은 의와 도를 별개로 

보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아 양명학(정제두)의 配義與道 방법론을 분석한

다. 윤 식(2016)은 황준지에(2009, 37쪽)의 해석을 인용하여 집의를 통한 호연지기

의 배양, 다시 도덕본성의 상승작용으로 부동심 확보를 언급, 순환적 통일성을 말한

다.
57) □6 率氣在志, 養氣在直. 內有私意則餒, 無不義則浩然.
58) □6 謝氏曰, 浩然之氣, 須於心得其正時, 識取. 又曰, 浩然, 是無虧欠時. 
59) 論語  ｢子罕｣ 편의 ‘法語’와 ‘繹’, 이 의미를 益卦와 隱公·郭公의 사례로 푼 이이( 栗谷

全書 22, ｢聖學輯要｣《修己》下), 그리고 주자의 설명(朱子曰, 遷善當如風之速, 改過
當如雷之猛.) 모두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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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
그래서, 박치우는 전언 (2)와 (3)을 통해 以上의 이해가 얼마나 맹자의 

호연을 “너무나도 멀게” 만드는 일인지를 분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건 , 
《공손추하13》에 등장하는 맹자의 리듬설이 얼마나 불철저한 귀납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맹자가 끝끝내 제나라에서 기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수기치인이 치국평천하로 이어진다는 그의 극단적 신념이 

결국 그에게 환멸의 비애를 돌려주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바다. 맹자가 

자신의 정치관이 정치의 이상이지 이상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래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한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바로 그 완고한 자신감-호연지기의 마음은 반드시 ‘실의에 

찬 인간 맹자의 초연한 모습’ 위에 그려져야 하는 것이었다.60) 
《공손추하14》의 맹자 역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61) 모습으로 그려

진다. 박치우는 “제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름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맹자

의 변명이 사실상 제 왕에 관한 솔직한 뒤끝(-稱歎과 險談 사이의 遲徊)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채용 실패, 그것도 연이은, 게다가 ‘귀하의 뛰어난 역량

에도 이번 기회에 귀하를 모시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와 같은 상투적 

인사도 없는 떠나감, 그것은 누구라도 느낄 ‘자포자기’의 상태 다. 그런데, 
그 보통의 귀한 경험을 딛고 나갈 맹자를 후 의 사람들은 기껏 녹을 안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공손추에겐 값어치 이하의 평가를 매겨가며, 
맹자를 초인적 현자로 들어 올렸다. “모든 유자가 그렇게 되기 쉬운 것처럼” 
독자를 慰勞하고 맹자의 自慰를 변호했다. 박치우는 그래서 말한다. “불쾌함

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치우는 이 불쾌함 위에, 이제 결론을 나열한다. 

60) 최재목(2018, 50쪽)은 호연지기를 초연함으로 풀어 퇴계의 학문 세계를 분석한다. 
하지만 ‘당당하고 초연함 가운데 부동심이 있는’ 퇴계의 세계는 실패의 세계가 아니

라 성공의 세계를 그린다는 점에서 정반 의 초연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61) 아쿠타가와 류노스케(2013), 387쪽, ｢서방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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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호연지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Ⅳ. 맹자를 평가하는 학생 박치우의 호연과 박치우를 
평가하는 弱年愚輩의 호연

박치우는 결론 (1)을 통해 무려 6가지나 되는, 《공손추하12-14》 스토리의 

컨텍스트들을 서술한다. (A)는 맹자의 선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위에 있었다는 근거이자 박치우 본인이 돌아가는 맹자를 위해 《공손추하12》
을 선택한 이유로 설명된다. (B)는 맹자가 진심으로 제왕의 소질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차한 변명은 자기 자신에 한 속상함(자포자기 

직전의 형용사)이었지 결코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솔직한 감정

이 제왕은 물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맹자를 만들었다. (C)를 통해서는 

역사를 긍정하는 맹자와 날로 버티기 힘든 1930년의 문명을 살아내는 현 인

의 복잡한 머리를 비시킨다. 단순함이 사라진 사람들의 머릿속은 더 이상 

理想을 꿈꾸지 않는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약하는 굳은 믿음 역시 닿을 

수 없는 물음표가 되었다. 맹자를 민본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D)는 두 

개의 현실을 비추는 장치가 된다. 망해가는 주나라를 바라보는 맹자의 생생

한 현실과, 그래봤자 극복할 수 없는 군민관계라고 한계 지울 수밖에 없는 

회고적 현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치우는 주 왕실에 붙으려 

하지 않고 호전적 선택을 한 맹자의 솔직함을 올바른 뜻[천의와 민의]을 

얻은 행동으로 그린다. 아울러 왕도 일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민본주의에 

관한 맹자의 정직한 생각이야말로 맹자가 제나라에 건 희망이 공적인 공감위

에 놓여있었다는 것의 확고한 근거로 평가한다. (E) 맹자가 누구보다도 담

한 마음, 큰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급이 같기에

[同類] 제나라에 왔고, 급이 같기에 제나라를 떠났다. 良知良能이 맹자의 

급을 만들었듯 知言이 호연지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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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에서 마지막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맹자의 능력은 유교와 왕정, 도덕과 

법률을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세인들에게 큰 책임이 있었다. 환멸의 

비애는 맹자 一人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치우에게 지언은 호연지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부동심이라는 수기치인으로 이어져

야만 할 이유는 없었다. 부동심에 묶인 착한 마음이 결국, 박치우에게 ‘망국’
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맹자 선생님의 불철저함을 6번이

나 비판하게 만든 것은 ‘급이 같은’ 박치우의 호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치우는 맹자를 暴하지도 棄하지도 않았다. 정반상

의 논리를 통해 ‘돌아가는 맹자’가 바로 호연의 진정한 뜻이라 본다. 결론 

(2)에서 박치우는 다시 한번 맹자가 처했던 상황의 비애를 나열한다. 세 

밤을 고민 속에서 보낸 땅이다, 저주스런 땅이다, 호연히 떠나기에는 견딜 

수 없는 절망이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다 해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리

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했다. 그 모든 것을 ‘알았기에’, 맹자는 초연히 떠날 

수 있었다. 수레에 몸을 맡긴 맹자는 “그 특유의 지기 싫어함 때문에 저주스런 

주의 회색 성벽은 기어이 돌아보지 않고 초연히” 떠났다. 그런데 그 크나큰 

절망 뒤에, 초연히 다른 마음이 맹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맹자로 

나타났다. 비통하지만 자기만족이 있는 決心이다. 야무지게 매듭지은 不動心
이다. 이제 맹자는 따뜻하고 존귀하고 친 감이 느껴지는 “일세의 풍교의 

어른[長], 교육자”가 된다. 蘇秦과 張儀류의 말 잘하는 호변가에서 “시골 

초가집에서 제자들과 의논하면서 감자라도 굽고 있는” 선생님의 탄생이다. 
박치우는 자기만족 속에서 비통함과 함께 살고 있는 맹자 선생님이야말로 

맹자가 진정한 맹자로 돌아간 증거[意義]라 말한다. 의로운 뜻[正]을 거부당

한[反] 상태로 제에서 머물 다면 오히려 그 삶은 “모순에 찬 생활”에 그쳤을 

것이다. 일개 속한 이상의 이야기를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맹자는 오히려 

떠나감으로써[無化], “개적 이상으로부터 배척당함과 동시에 전적 사명으로 

복귀”했다. 감자를 구워 먹는 자유는 결코 월급 받는 관리가 갖는 회복적 

나르시시즘[자기치유]과 같을 수가 없었다. 왜 그러한가? 돌아온 맹자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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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지만 기회를 못 만난 부득이한 맹자도 아니고 ⅱ) 능력이 없어서 

기회를 못 가진 쓸쓸한[索然] 맹자도 아니며, ⅲ) 능력이 없는데 기회를 어찌 

만나 감자 노동이나 하는 맹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돌아온 맹자의 자유는 

ⅳ) 맹자는 ‘능력이 있어서’ 감자 노동하는 맹자다. 자족 속에 비통함을 지켜

냄으로써 얻어낸 正相反의 자유다. 그리고 전쟁[生]의 참혹함 위에서 그려낸 

이 호연한 마음이 맹자 도장 깨기에 성공한 박치우를 오히려 감심을 넘어 

‘셀프 디스[報復]’, 그것도 이중 삼중 반성(妄言 愚評 고백 + 사죄)하게 만들었

다. 궁극의 맹자는 타인을 치유하는 따뜻하고 깨끗한 스승이었다.
｢돌아가는 맹자｣의 논의는 철저히 知言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했다. 맹자  

텍스트 속 언어와 그 구조를 분석했고 이 가운데 박치우는 자신이 당 에 

학습한 올바른 기준[正]에 맞게 맹자의 眞面貌를 드러내 보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호연지기’의 의미[義]는 여전히 ‘難事’62) 다. 그래서 더 

용기를 내어 맹자 가 아닌 인간 맹자를 나타내기 위해 그 이면의, 그 내면의

[反] 의미로 들어간다. 이 가운데 박치우가 만난 솔직한 맹자는 여전히 호연지

기에 관해 ‘難言’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명백히 부동심의 맹자

다. 어떠한 수식과 유혹의 향에도 초연한, 가장 맹자다운 맹자로 복귀한 

浩浩 선생님이었다. 누구라도 이 거 한 眞義를 맞닥뜨린다면 감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眞理의 호연지기 앞에선 다시, 모두가 학생이 된다.

62) “시험 삼아 가령 인간이란 것에 해서 형식 논리적 이념화, 특히 동일률이나 모순율

을 적용해 보라. 한다면 시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 개성, 자유 등등을 얻어내기

란 결단코 ‘난사’가 아닌 것이다.” 박치우(2010), 215쪽, ｢일 일과 형식논리(194
6)｣. 박치우 스스로가 일생을 변증법에 몰두했던 것만큼이나 본고는 그의 삶이 변증

법을 알뜰히 비추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 글에서 형식논리를 통한 원자적 

개인의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한다[正]. 그는 현실이 논리를 부정한 채 작동

된다는 것[反]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따라서 본고는, 아카데미 이후 그의 결심이 
변증법의 合으로 도약하는 길이자 사상과 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필연성을 만나게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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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치우 연구물들은 종종 있었지만 ｢돌아가는 맹자｣를 분석한 이는 

이규성(1952-2021)63)이 유일하다. 그는 한국현 철학사론: 세계상실과 자

유의 이념  본론 가장 마지막 장 ｢8. 실천적 변증법과 반자유주의 논리｣에 

박치우를 배치, 크게 평가하는데 특히 그가 주목하는 것은 박치우의 변증법

적 지성이다. 이규성은 역사적 양심에 기초하고 있는 예지는 곧 동양 문화의 

지성이라 특징 지울 수 있으며, 이 지성을 옹호하는 것이 “엄숙한 우리네 

의무”라 말한다. 맹자를 분석한 박치우의 형식 논리적 분석에서 이러한 동양

적 지성의 면모를 읽는 것이다. 호연 개념에 관한 특별한 부연은 없지만, 
이규성은 적어도 박치우가 “자기의 이상을 지켜 권력에 초연함을 유지한” 
맹자를 높이 평가했다고 정리한다. 비통함과 자기만족을 비분리시키는 맹자

의 의지 역시 권력에 항하는 실천적 지성으로 보아 박치우와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러나 약년우배 이규성의 관점은 ｢돌아가는 맹자｣의 박치우를 읽는 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2살의 박치우는 

권력보다 축구공을 좇고 있었다.64) 둘째, 학생 박치우는 적어도 지식 권력

에 투쟁하는 방법에 있어 신체의 전략적 활용보다 다양한 언어 무기 모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청년 박치우는 실천적 지성을 역사적 예지 

배양보다 사랑의 노동에 더 사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규성은, 
빨치산에 뛰어든 청년의 호연지기와 욱씬거리는 문체에 압도당하여65) 그의 

63) 李圭成은 李仁龍의 외동아들로 충남 논산에서 출생한다. 위로 누이가 여럿 있었지만 

청년 시절 그는 종로5가에서 박제사업을 했던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했으며, 서울사

부고를 졸업하고 서울 학교 철학과에 71학번으로 입학한다. 굥교롭게도 박치우

와 동창인 셈.
64) 위상복(2012), 342쪽 및 사진부록.
65) 이 형용은 주관적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2011년 이규성에게 신간 사상과 현실(201

0)  책과 여성  제1권 제2호 64쪽의 스캔 파일(원본은 1936년 5월 조선일보사출판

부에서 출간한 잡지의 8쪽)을 건넨 이가 본인일뿐더러 그 이후의 반응에 관한 일관된 

목격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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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전체를 아름다운 패배의 철학으로 그렸다. 無로 버무렸다.
아카데미의 助長에 해 이규성은 박치우만큼이나 신물이 났을 것이고, 

자본의 暴氣에 의해 사그러들 생기를 염려하여 저항적 변호가 필요하다 

여겼을 것이다. 이규성에게 박치우의 투쟁적 지성은 모순이 학술이 아니라 

실천에 의해 해결된다는 논리의 생생한 구현체 다. 그래서 이규성의 박치우 

글에는 ‘투쟁’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66) 그러나 박치우

의 전집을 통 털어 추적해보면 30년 이전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하루 종일 

울’ 정도의 원통한 비애는 ‘형수의 죽음’뿐이다.67) 적어도 그때의 박치우가 

“맹자적 전사의 용기에서 감을 받아 도덕적 주체성과 용사의 기상을 결합”
시키고자 시도했을지언정,“권력에 굴하지 않는 도도한 자유의지를 추구(이
규성(2012), 714쪽)”했다 보기는 힘든 이유다. 본고는 이규성이 박치우에게  

‘싸움의 존재자, 실천하는 존재자’라는 이름표를 붙 던 것은, “죽음[無]을 

알지 못하는 유가적 聖人과 崇有論(695쪽)”까지 박치우가 껴안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68) 그래서 이규성은 “화해할 수 없는 

66) 전집 에서 투쟁이라는 단어는 12번, 싸움(/싸우)은 70번 등장하나 모두 아카데미를 

나온 이후의 일이다.
67) 박치우(2010), 444쪽, ｢내가 그 때 만약 의사 다면(1936)｣.
68) 박치우의 ‘無’에 관한 생각이 전면으로 드러난 것은 1935년에 조선일보에 수록한 

｢불안의 철학자 하이데거 (박치우(2010), 105쪽)｣이지만, 이 무렵의 위기를 마주한 

박치우는 여전히 열반과 무위선경에 선 인물들로부터 용기를 얻었던 ‘동방의 사람(아
쿠타가와 류노스케(2013),391쪽)’에 불과했다. 하지만 45년 이후의 박치우의 글을 

보면 명료한 기준과 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有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자호는 아니 넣더라도 좋다”까지 말하며 “간판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재하고 활유하는, 노동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이규성은 ‘無’가 변증법의 논리

를 추동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박치우의 죽음을 진지하게 다룰수록 실천의 변증법은 

점점 더 삶[靑春]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맹자와 박치우의 정반상 논리는 

유에서 무를 지나 유로 돌아왔다. 다수 주인의 삶은 유에서 무까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고유한 실천 변증법은 절망[無]에서 결심[有]로 가는 길에서 드러났다. 
공손추 어느 장에서도 호연지기는 죽음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 호연지기는 活潑
潑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志’는 떠나가는(無化되는) 마음을 다잡는[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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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을 생의 비극”이라 기정사실화69) 하여(-심지어 이규성 스스로는 축구

도, M1과 아리사카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의 박치우를 “너
무나도 멀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셋째’를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잡지 여성  1939년 11월호에 ‘여성과 독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박치우(2010), 500-511쪽), 여기에서 화자들이 연애 소설 

이야기를 하자 박치우가 “아직 철이 덜 난 때에 연애소설을 너무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화자가 그러면 더 반동심리로 더 보게 

되지 않냐고 말을 이어가는데, 뒤잇는 박치우의 답은 없다. 그래서 본고는 

다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① 22살의 박치우는 맹자의 정상반의 

논리를 잘 알고 있었다. ② 연애소설의 단점을 공개 석상에서 말할 정도면 

그는 연애소설을 제법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③ 따라서, 그가 36년에 김종숙과 결혼한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그는 30년 

전후로 하여 연애소설을 너무 읽었음에 틀림없으며 당연히 그 예지적 상상과 

글로 배운 사랑의 노동이 실전에 도움이 안 되었음에도 틀림없다.70)

心] ‘團束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황종희의 언어로는 ‘주재하는 마음’, 박치우의 언어

로는 ‘결심’이다. 
69)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너무도 많은 한국의 철학자들이 비극을 마치 숭고함과 위 함

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필요조건인 양 설정하는 서양철학의 고질적 병폐를 여전히 

학술적 시각에 적용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는 결코 오이디푸스나 예수와 같은 비극적 

서사의 위인이 아니다. 박치우가 함축했듯, 그들은 리쿠르트에 그토록 실패했음에도 

제자·친구들과 함께 감자나 까먹으면서 어제(yesterday)의 일을 분통과 응원, 명랑

과 우울로 수다 떠는 ‘선생님다운 선생님’일 뿐이다.                         
70) 인터뷰 후반부에 주임이 “아내가 남편보다 유명해진다면 남편이 아내를 떠받아야 

옳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최옥희가 역사적 인물이라면 당연히 더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주임이 그냥 남성을 여성이 우월하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냐고 재차 묻자, 최옥희는 그럴 바에는 그냥 여자를 붙들어 모시고 가는 

것이 낫다고 답한다. 그런데 이때, “좀 붙들어 가야겠는데,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되겠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여전히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싱거운 

박치우의 목소리가 ‘갑툭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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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성이 박치우의 목소리를 빌어 ‘실존의 본질 구조

인 Sorge에 빠져 지나치게 내면적 자기 자신으로 치우친 점, 그로 인해 

인간을 비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지점을 비판한 것은(711쪽)’ 호연장에도 

유효한 틀이 된다고 생각한다.71) 역사적·사회적 정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보는 인간은 자아의 역사적 사회적 사명72)을 깨닫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용기는 발화된 말의 의미

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기록된 말의 의미를 조망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호연의 直과 正相反 논리를 더 명확하게 읽게 

해준다. 
다시 《공손추하12》로 돌아가 상황을 시연해보자. 만약 “曰夫尹士惡知予

哉”부터 “去則窮日之力而後宿哉”까지의 말을 1분 이내로 쏟아내었다 한다면 

나를 몰라주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은 것이어서 直일 것이다. 반면, 
이 말을 5분 동안 궁시 댄 것이라면, 찌질함을 애써서 포장하는 과정을 

일부러 드러낸 것이어서 直일 것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둘 다 맹자의 

심장은 이미 ‘울먹울먹[索然]’ 상태이다. (적절한 말하기의 속도로 말했다면, 
외면적으로는 得中일지라도 박치우의 치 한 분석을 통해 내적 논리가 박살

났기에 모로 가도 맹자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임엔 매한가지다) 당 의 제자

들과 화의 참여자, 나아가 독자들은 마음을 합심해 ‘尹사 바보[小人] 만들

기’에 동참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기에 그냥 결론-士c小

71) 실제로 박치우에게 ‘불혹[不動心]의 정신’은 “명징한 시력”을 갖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자, 새로운 휴머니즘을 위해 요청된 “교양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주어 다. 
그에게 진정한 교양은 먼저 확고한 史觀에 의해서만 부동의 토 를 얻게 되는 것이었

다. 박치우(2010), 43-48쪽, ｢교양의 현 적 의미(1939)｣. 
72) “사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필연성을 자기의 것으로서 負荷한 채로 미래적

인 가능성을 현재에까지 끌어당기려는 강렬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때문에 

사명의 시간성은 현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령 ‘현실적’인 명, 자각, 따라서 가장 

윤리적인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치우(2010), 173쪽, <동아협동체론의 

일성찰(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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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也-만 쓴다) 그리고는 바로 뒤 13장에 리듬설을 붙여, 우리 선생님은 제나

라 왕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록한다. 감히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솔직한 말을 쏟아내게 한 죄를 보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

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맹자를 위로한다. 한편, 또 다른 학생 박치우 

역시 맹자를 위로한다. 단지 박치우는 정반 의 논리를 택했을 뿐이다. 그에

게 솔직함은 결코 유치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당 의 제자

들과 화의 참여자, 나아가 독자들을 老年愚輩로 보아 비판하면서 弱年愚輩 
본인은 바른(모범적인) 맹자를 넘어 솔직한 맹자의 의미를 내보인다. 측은지

심[仁]이라고 하는 어른의 마음에서 사라져가는 어린이의 발랄한 기쁨[喜]을 

구출해 낸다. 박치우에게 윤사나 공씨는 전형적으로 知言이 안 되는 중인

들73)이었고, 무엇이 맹자다움인지를 모른 채 ‘제자 되기’라는 승심에 빠져 

추기(麤氣)를 드러내고 있었다. 맹자의 입에 재아, 자공, 염우, 민자, 안연, 
백이, 이윤, 요순, 심지어 기린, 봉황까지 오르내리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이 맹자를 초인적 현자로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스승이 탄식[惡]
하여 놔두라고[置去] 했음에도, “스승님은 聖人입니까?”라고 묻는 것은, 자
신이 성인에게 배워야만 자신의 존재가치가 올라가기에 확인받고 싶은 유치

한 행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다행히 현명한 기록자는 맹자 주변의 우둔한 

제자들의 말까지 삭제하지 않아 오늘의 우리에게 ‘고마움(?)(박치우(2010), 
115쪽)’을 제공하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맹자는 忍 신 助長을 써가며 

우배들에게 끝까지 “나는 단지 공자를 배우기를 원한다[但願學孔子也]”는 

최선의 답을 주고 있다. 공손추장에서 이미 맹자는 충분히 성실하고 인내심 

많은 선생님이었다. 그들은 맹자의 비통을 無化시키는 일이 비통을 감내하고 

있는 위 한 마음마저 無義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 
종합적으로 보면, 약년우배나 노년우배나 따뜻하긴 매한가지 지만 약년우

배 박치우의 호연한 논리는 확실히 박치우다웠다. 유가 특유의 ‘돌려차기(이

73) □6 新安陳氏曰, 此言必有超於衆人之見然後, 能知衆人之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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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2003), 218쪽)’ 권법을 아카데미[格物致知]의 힘에 바로 적용할 줄 아는 

명랑 소년이었기 때문이다.74) 

Ⅴ. 나오며

유자는 孔·孟 선생님을 통해 勝心의 카타르시스와 自然의 평온함 없이도, 
사람들의 인정과 세간의 名/利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는 삶이 있음을 

늘 강조했다. 공맹은 누가 봐도 연애에 실패했고, 수십 번 채용에 떨어졌으며, 
사실상 변변한 명함도 데스크도 없이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근 600년이나 이 喪家之狗 공맹을 아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맹자

의 당돌함이 ‘제 선왕, 너 없이도 나는 명랑하다’라며 도시의 초가집 생활로 

돌아온 사실에서도 開花되었다는 점이다. 제나라는 멸했지만 결국 맹자는 

불멸하고 있지 않은가. 요동치 아니하는 마음[不動心]은 그래서 ‘유가식 돌려

차기’와 만나야만 한다. 유가 정체성의 한가운데 말과 삶을 자유롭게 관통하

는 호연지기가 있다. 
박치우의 당돌함도 기억해야 한다. 수많은 유자 가운데 가장 고생 고생 

발로 뛰며 성실히 도장 깨기 했던 맹자만을 집중타하여 맹자 및 그 휘하 

세력의 성업을 한방에 자기 것으로 가져간 호기 역시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 호연지기로 박치우는 김종숙도 얻고 ‘소크라테스75)(형)’이라는 칭호도 얻었

건만, 안타깝게도 2023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를 아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과연 그의 업적을 역사의 비극적 분열이 가속한 무모한 

행동의 결과로 봐야 할까? 혹은 그의 사상을 “테오리아(정관)로 보는 전통을 

74) “새로운 인간 타입에로의 질적 지양은 무한한 금일과 명랑한 명일을 갖추어 가진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박치우(2010), 104쪽, <현 철학과 ‘인간’문제(193
5)>.

75) 김남천, ｢변혁하는 철학｣, 독립신보 , 1946년 12월 10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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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철학의 본래적 포레모스(싸움)적 계기에 주목(이규성(2012), 681
쪽)”한 것으로 평가할까? 본고는 ‘다른’ 박치우를 말하려 한다. 맹자의 성인

됨은 마땅하고 올바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박치우가 마지막 ‘어퍼컷(F)’에
서 힘주어 적술했듯, 맹자는 박치우가 사는 세상에 엄청난 “德治의 폐해”를 

남겼다. 박치우의 불안과 불안이 야기한 독서는 “선량한 유자가 정치에 뛰어

들었다가 결국은 무능력한 정치가가 되어 버린 예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에 한 반응이자 저항이다. 박치우의 현실은 맹자가 공자의 도심을 

이엇든 말든, 관자의 心氣를 끌어다가 유가만의 심성론적 체계를 구상하 든 

안 하 든, 그런 류가 중시된 세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의 자중심이 

실상 무능으로 종결해버린 것에 해, 도덕과 법률을 같이 생각한 것에 해, 
나아가 지언도 부동심도 사라진 현실의 호연지기에 해, 책임을 지라는 

이 청년의 다부진 말은 오히려 오늘에 유효한 울림이 될 수 있다.76) 박치우 

역시 “특유의 지기 싫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맹자를 떠났을 뿐이다. 
그러나, 박치우 역시 돌아왔다. 그 역시 언제라도 감자 굽는 유가 선생 

옆에서 의논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카데미

에서 배운 정직을 떠나 사상을 솔직하게 현실에 반 해보자고 야심차게 

기도했을 것이다. 이 뜻이 학에서 기껏 다듬어 만든 이성의 세련미를 떨쳐

내고 박치우로 하여금 거칠고 강렬한 당파성으로 돌아가게 했다.77) “천하의 

일에는 하나의 옳음과 옳지 않음만이 있기 때문이다[蓋天下事, 只有一箇是與

76) 그런 점에서 작금의 청년들은 이규성이 토착성을 딛고 사상과 현실을 통합하고 

있는 박치우를 21세기의 숙제로 던져준 이유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규성은 

‘악덕배’나 ‘쪼다’와 같은 특수용어를 종종 사용했는데, 만약 오늘날의 (국립) 학에

서 특수용어에 준하는 인간만 배양될 뿐 특수용어를 감당하는 인간이 배출되고 

있지 못하다면, 토착성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77) “철학은 인심의 가장 격월야비激越野卑(거칠고 천함)하고 악의적인 정념, 사적 이해

의 퓨리 신神(복수의 신)을 토구討究의 상으로 삼는 경제학 못하지 않게 강렬한 

당파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박치우(2010), 25쪽, ｢철학의 당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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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是而已]”고 피음사둔의 이유를 설명한 주자의 언어가 바로 박치우의 실천

이 된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童心을 만나고, 다시 그 마음에 無를 가뿐히 

짊어지고 가는 浩氣는 결코 따라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막힘이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개의 

죽음과 실패는 障礙로 인한 정지[不動] 이상의 의미를 얻지 못할 것이다. 
같은 시 의 고통도 누구에게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롭다는 일기를 

쓰게 했고78) 누구에게는 투쟁하는 민족의 모습을 신문에 투고하게 했다. 
일제 강점기의 참혹하고 굴욕적인 삶의 작태가 21세기 누구의 몫보다 작으리

란 법은 없다.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理氣 개념과 주자 일색으로 범벅되어 

있던 고문서의 지식은 1930년 이후의 박치우에게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조선의 잔소리 을지도 모른다. “결국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유( 사

상과 현실(2010) , 408쪽)”만이 그의 눈앞에 허여된 자유의 정체 기 때문이

다. 박치우는 끝까지 有를 떠나지 않았다. 맹자의 언어 속에서 맹자에 반하는 

언어를 발굴했고, 맹자의 가장 귀한 언어 호연지기를 통해 다시금 자기 삶 
전체를 걸고 자신 앞에 흐르고 있는 시 의 生 속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박치우는 여전히 성선설 이상으로 배척당하고 있지만, 이 순간 박치우의 

호연한 사명 앞에 자신만의 사죄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맹자만

큼이나 아니 맹자 이상으로 박치우는 오늘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맹자와 박치우가 종용하는 명랑한 호연지기를 따라잡고자 하는 이에게는, 
언제든, 당연히, 정직한 평가[義]가 주어질 것임이 틀림없다. 

깐깐한 주자도 쇠약한 기를 품부 받은 사람, 활기도 없고 유순하고 나약하

여 등용을 해도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호연지기의 기회를 

주었다.79) 그래서 호연장 해석의 방향은 둘 다 의미가 있다. 예컨 , 착한 

78) 둘의 관계는 김성연(2020) 논문 참고 바람.
79) 若稟得衰者, 則委靡巽懦, 都不解有所立作, 唯是養成浩然之氣, 則却與天地為一, 更無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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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자신 있는데 말귀가 어두운 이는 <不動心→約→養浩然之氣→(直)→知言>
을 따라 가면 될 것이고, 연애조차 드라마랑 소설로 배우는 이는 <知言→直→

養浩然之氣→(直)→不動心>을 따라 가면 될 것이다. 결국 정직한 사람이 솔직

함을 고민하고 솔직한 사람이 정직함에 해 고심하면, 호연지기는 모두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할 테니 말이다.

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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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CHIWOO’s HAORAN ZHI QI(浩然之氣)

In Hyunjeong (In, Hyun Jeong)

At the age of 22, Korean philosopher Park Chiwoo(朴致祐, 1909~1949) 

left the only article on Eastern Classics, Mencius Returning (歸り行く孟子), 

analyzed Gōngsūnchǒu lower chapters 12, 13, and 14 of Mencius. He 

interprets the meaning of ‘浩然(hàorán)’ as ‘a bitter self-satisfying resolution 

that comes after despair’ in that. This argument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Mencius research papers that focused on Gōngsūnchǒu 

upper chapter 2, moreover, it shows a unique conduct different from 

a previous approach having a narrative structure of <不動心(Budongxin)➞約
(Yuē)➞養浩然之氣(Yang Hàoránzhīqì)➞直(Zhí) 知言(Zhiyan)>. As a 

thinker of practical dialectic, Park Chiwoo applies the principle of 正反合
(dialectic, thesis-antithesis-synthesis, hèngfǎnhé) to Mencius' 正相反
(zhengxiāngfǎn) logic, and articulates the meaning of the logic sentence 

among Gōngsūnchǒu and Mencius conversation. In the reverse structure 

of <知言(Zhiyan)➞直(Zhí)➞養浩然之氣(Yang Hàoránzhīqì)➞直(Zhí)➞不
動心(Budongxin)>, the organic connectivity of each concept hides behind 

the desperate narrative of Mencius, but rather, as the ‘直(Zhí)’ becomes 

full-fledged meaning, ‘浩然(Hàorán)’ plays a pivotal role in connection 

between the ‘知言(Zhiyan)’ and ‘不動心(Budongxin)’. In addition, Mencius 

goes from a righteous Mencius to an honest Mencius, and finally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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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est leader of human mankind, a teacher Mencius'.

Key Words：浩然之氣(Haoran zhī qi), 直(Zhí), Mencius, Park Chiwoo, A bitter 
self-satisfying resolution that comes after desp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