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알파고(인공지능)의 번역 불가능성과 디지털 바벨탑의 붕괴 - 언어의 이종성異種性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가상 시놉시스 -

알파고(인공지능)의 번역 불가능성과 디지털 바벨탑의 붕괴
- 언어의 이종성異種性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가상 시놉시스 -

(The) Untranslatability of Binary Signal and the Collapse of 
Digital World : A Synopsis about the Fictitious Future that 

the Language-heterology Brings
안진국(미술비평)

차 례
  1. 열린 도라의 상자

  2. 최악의 실수와 최고의 축복 사이

  3. 언어 잃은 이아모스

  4. 디지털 ‘기억-역사’의 증발

  5. 신기루처럼, 바벨탑처럼
    ■ keyword :∣알파고, 인공지능, 디지털 언어, 기계어, 원시 언어, 키틀러 ∣

1. 열린 판도라의 상자 
“어?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 야겠는데요. 아자황(알

고 신 바둑알을 놓는 리인) 씨의 실수 아니냐고 

묻고 싶은데요. 마우스를 한  아래에 둔 것 아닌가요?” 

…… “이건 아마추어가 뒀다면 굉장히 혼날 만한 수다. 

굉장히 이상한 수”, …… “인터넷 바둑에서 상 가 

게 뒀다면 백 퍼센트 마우스 미스라고 생각할 것” …… 

2016년 3월 10일, 구  딥마인드
Google DeepMind

의 인공

지능 바둑 로그램 ‘알 고
AlphaGo

’와 이세돌 9단의 바둑 

제2국이 있었다. 이날 SBS 계 해설자로 나선 송태곤 

9단은 알 고가 둔 수를 두고 이처럼 알 고의 무능력을 

강조했다. 다른 방송의 계 해설자도 비슷한 발언을 쏟

아냈다. 하지만 송태곤 9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말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보다 보니 기시된 

수는 맞는데, 실수는 아닌 것 같다”던 그의 발언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

부분 알다시피,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있었

던 ‘구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세돌(인간)과 알 고

(인공지능)의 바둑 국 5번  4번을 알 고가 이겨 모

든 이를 놀라게 했다. 국이 시작되기 만 해도 당사자

인 이세돌 9단뿐만 아니라, 바둑 문가들 모두가 이세

돌의 승을 확신했다. 바둑이 10의 170제곱이 될 정도

의 막 한 경우의 수 ―이를 숫자로 풀면 1,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이다― 를 가지고 

있고, 직  단력이 필요하므로 컴퓨터 로그램(컴

퓨터 시스템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정도가 인간을 이기

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알 고의 

실력은 기  이상이었다. 이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이하 AI)에 한 심과 두려움이 얽히면서 사

회  장을 크게 일으켰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했던 부분은 알 고가 둔 특이한 

수를 인간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이다. 특이한 수에 

해 모든 로바둑기사가 처음에는 실착이라고 단하며 

컴퓨터의 무능을 변에 깔고 부정 으로 해석했지만, 

거듭 승리하는 알 고의 성과를 보면서 특이한 수에 

해 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 다. 로바둑기사들은 

왜 알 고가 이런 수를 냈는지 이해도, 설명도 할 수 없

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수 한 컴퓨터의 계산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 게 봤을 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이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범 를 

넘어선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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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악의 실수와 최고의 축복 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 …… “ 융 시장

보다 더 명할 것이고, 인간 과학자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발명할 것이고, 인간 지도자들보다 더 정치  수완이 뛰

어날 것이며, 인간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무기도 개발할 

수 있을 것” ……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다”

  

물리학자 스티  호킹Stephen Hawking과 그와 생각을 공

유하는 학자들이 격히 발 하는 AI의 험에 해 

와 같이 말했다(The Independent, 2014년 5월). 테슬라

의 최고경 자 엘런 머스크Elon Musk 한 “인공지능 연구

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다소 자극 인 발

언을 했다(100주년 심포지엄, 미국 MIT 항공우주공학과 

주최, 2014년 10월). 빌 게이츠Bill Gates도 엘론 머스크의 

발언에 동조한다고 밝히며 AI의 출 을 경계하는 모습

을 보 다. 그는 “기계가 인간을 해 많은 일을 해  수 

있지만 ‘ 지능super intelligent’은 그 지 않다”는 말을 남겼

다(‘Ask Me Anything’ 행사, 미국 IT 커뮤니티 딧

reddit 주최, 2015년 1월 28일). 이외에도 많은 사회 지

도층 인사들이 AI의 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정  발언에도 불구하고 AI가 가져올 

경제  가치와 미래사회에 한 장 빛 망은 우리 주

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핵이 그랬듯이 정과 부정의 

교차 속에서도, 부정이나 우려와 상 없이 AI 개발은 계

속될 것이다. 2019년  세계의 AI 시장규모가 313억 달

러(약 36조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망(IDC; 

www.idc.com, 2016년 3월 17일)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알 고 이슈로 AI에 5년간 1조원 투자하겠다고 한 것(미

래창조과학부, 2016년 3월 17일) 등은 그만큼 이 분야를 

밝게 보고 있고, 지속해서 발 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무 일상 이어서 체감하기 힘들지만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AI 기술은 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작용

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은 기 인 AI로 볼 수 있는데, 

자동문과 주차장의 차량 인식 개폐 장치나 하이패스, 무

인 발권기 등이 그 이다. 다소 차원 높은 AI로는 애

의 ‘시리
Siri
’ 같은 음성 인식 로그램이나, 기계 학습 알

고리즘으로 이용자 성향에 맞는 것을 추천해주는 ‘아마

존닷컴
amazon.com

(책), ‘넷 릭스
netfix.com

( 화)’, ‘매치닷컴
match.com

(이성)’ 등이 있다. 한 구 의 온라인 번역 시스

템이나, 무인자동차, 스마트 공장도 고차원의 AI가 결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I에 한 연구는 이미 기 컴퓨터 시 , 즉 디지털 

시  기부터 본격 인 논의가 있었다. 1950년 앨런 튜

링
A. M. Turing

이 철학  Mind의 「컴퓨  기계와 지능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1950)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도발  질문을 던짐으로

써 지능을 갖는 기계에 한 사유에 자극을 주었다. 그는 

‘튜링 테스트Turing test’라는 이미테이션 게임(흉내 게임)

을 제안하여 지능을 가진 개체를 단하는 기  기

을 제시하기도 했다.

1950년  반의 많은 연구자는 인공지능시 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10년 안에 컴퓨터가 세

계 체스 챔피언이 되고, 언어 간의 완벽한 번역이 가능하

며,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드라이 마티니로 고된 

하루를 달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

다시피, 1960년 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컴퓨

터(Deep Blue 2)가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세계 챔

피언이 된 때는 1997년이었고, 수  높은 번역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다면 더디던 AI 연구가 근시기에 물살을 타게 

된 것은 왜일까? 바로 인터넷의 발달, 빅데이터
big date

 축

, 향상된 알고리즘의 결합으로 이 과는 상황이 달라

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와 같은 모습의 AI는 네

트워크(인터넷)가 연결되면서 형성된 빅데이터와, 그 방

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  상 성을 알아내서 스스

로 로그램 개선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향상 기 

때문이다.

재의 AI 수 을 보여  알 고도 빅데이터와 클라우

드 컴퓨 , 기계 학습 알고리즘 등 최첨단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 기술

이 총동원된 시스템으로 당 10만 개에 달하는 수를 고

려한다고 한다. 알 고를 개발한 구  딥마인드의 창업

자이자 최고경 자인 데미스 하사비스
Demis Hassabis

는 알

고에 3,000만 건의 로바둑기사 국 기보를 입력시

켰고, 이것을 바탕으로 쉬지 않고 바둑을 두며 배우도록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이로써 딥마인드의 연

구총  데이비드 실버
David Silver

가  말했듯이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바둑을 학습”했다. 그 다면 이세돈 

9단이 다섯 번  한 번 승리했던 것도 단한 성과라 볼 

수 있을 듯하다.

알 고가 1,000년의 시간 동안 바둑을 두며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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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화시켰듯이, AI는 인간이 남긴 기록을 헤치며 스

스로 학습하고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다. 이 같은 AI는 

우리의 상보다 빨리 실화 될 것 같다. 제임스 배럿
James Barrat

이 AI 연구자 200명을 상으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공범용성지능)의 실  시기에 해 비

공식 인 조사를 해본 결과 42%가 2030년, 25%가 2050

년, 20%가 2100년으로 나왔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답변은 겨우 2%에 머물 다. 한 상당수의 과

학자는 의견란에 더 빠른 선택지인 2020년도 있어야 한

다고 었다.
1)

그 다면 이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AGI에 도달하

면 AI가 자신의 설계를 개선하고, 소 트웨어를 교체하

여 진화된 새로운 설계를 제작할 것이며, 이 순환을 거듭

하면서 최 화하는 진화 로그래  기법을 용할 것이

라고 의견을 모은다. 이 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연산 속도와 정보 속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최 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보다도 

수백만 배 더 명한 기계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우

리의 상상을 월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실로 미래학자 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의 말 로 “역사

의 틀을 헤집어놓을” ‘특이
singularity

’
2)
이 올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상황에 이르면 ‘포스트휴먼’을 꿈꾸며 AI를 정하

는 커즈와일의 바람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인류에게 무조

건 인 도움을 지는 의문이다. 특히 인간의 모든 것(빅

데이터)을 알 수 있는 AI가 인간을 정 으로만 단할

까? 과연 외 상황에서 우리는 이 AI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3. 언어 잃은 이아모스
“숫자들과 더불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즉, 변조

modulation
, 변형transformation

, 동기화synchronization가 가능해지

고 지연delay
, 장, 

transposition뿐만 아니라 혼합
scrambling, 스캐닝scanilng, 매핑mapping도 가능해진다. 디지털 

토  에서 진행 되는 체 인 미디어 연결media link은 

미디어 개념 그 자체를 지우게 될 것이다.”
3)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수리 논리 인 추상  구조를 세움으로써 디지털 컴퓨  

머신의 싹을 틔웠다. 이것은 기계의 논리  형식을 물질

 토 에서 떼어낸 것으로 ‘알고리즘’의 시 가 되었다. 

이후 인간이 사용하는 ‘정 Sine Wave’를 ‘이진 신호Binary 

Signal
’로 변경하는 방식이 상용화되면서 이진 신호로 변

환하는 ‘디지털화
Digitalization

’가  역에 걸쳐 괴물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On(1)’과 ‘Off(0)’의 이진 신호 체계는 완 히 같은 신

호를 만들어 내기 힘든 아날로그 신호 체계와는 달리 완

벽한 복제가 가능한 체계로, 소통 계에서 수신자와 발

신자의 내용이 완 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매체학

자 리드리히 키틀러
Friedirich Kittler

는 이 이진 신호 체계

가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을 모두 숫자(0, 1)로 환시

킨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학  매체(이미지)나 청각  

매체(소리), 문자 매체(텍스트)가 지닌 매체의 개별성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4) 근  시기까지 다양한 물리 인 

힘, 다시 말해 타 , 주 수, 기 신호 등을 이용하던 기

록 매체는 이제 0, 1의 신호를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로 

수렴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아날로그 매체보다 디지털 매체가 실행과정을 

더욱 감추고 있으며, 기록된 것을 해석하기 더 힘들다는 

사실이다. 기계어Binary Code라 불리는 디지털 신호가 목  

로그램
object program

에서 실행되기 해서는 컴 일
compile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 된다. 번역을 수행하는 

로그램들이 바로 컴 일러compiler와 어셈블러assembler인

데, 컴 일러는 FORTRAN, COBOL, ALGOL, C와 같

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고  로그래  언어로 작성

된 로그램을 번역하고, 어셈블러는 컴퓨터 언어에 가

까운  로그래  언어인 어셈블리어
assembly language

로 작성된 원시 로그램을 번역한다. 그래서 디지털 매

체 안에서는 ‘사용자 언어 → 번역 → 기계어 → 실행’의 

과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은 디지털 데이터로 환(혹은 기

록)되는 것을 포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간극은 로그

램이 사용자 친화 으로 변하면서  더 벌어지고 있

다. 마이크로소 트 운 체제만 보더라도 MS-DOS

을 때에는 사용자가 여러 컴퓨터 명령어를 알아야 기능

을 구동할 수 있었지만, WINDOWS 체제로 변하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가능한 직  시스템으로 바 었다. 

리 스Linux나 맥 OSMac OS 등의 운 체제도 직 으로 

변하 다. 재 우리는 마우스를 요술 지팡이처럼 무

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클릭하는 순간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 문가조차도 이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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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감지할 뿐 감각으로 포착할 수는 없다.) 기계어라는 

미지의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컴퓨터 사용에 크게 불편

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은 ‘블랙박스
black box

’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디지털 로그래  언어로 설

계된 소 트웨어 알고리즘은 공학 ·물리  기술에 비해 

그 구조가 노출되지 않는데, 이것을 ‘블랙박스’ 기술이라 

한다. 디지털 미래를 낙 하는 사람들은 작동 방식을 상

세히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도 그것을 벽돌로 삼아 여

러 개를 차곡차곡 쌓아서 측하지 못할 명 인 애

리 이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망한다. 하지만 

재도 기술 독 으로 발생하는 ‘블랙박스’로 인해 사용자

가 거 한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힘에 통제당

하는 상황에서, 기술 신에 한 낙  망을 기쁘게

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로그램을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컴퓨터에서 실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불길함은 인간 문가가 만들어낸 기술 독  ‘블랙박

스’가 아니라, 인공지능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블랙박

스’에 있다. 0(off)과 1(on) 값이 연속 배열된 기계어는 

번역 로그램이 없으면 모스 부호Morse code 만도 못하게 

된다. (모스 부호는 규칙에 따라 인간이 해독할 수 있지

만 기계어는 그 자체를 인간 감각으로 해독하기 힘들 뿐

만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러

시아 기호학자 유리 로트만
Yuri M. Lotman

은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지능의 훌륭한 기능  자질이라 말했다. 그는 사

유하는 조직체가 이성  행 에 한 안으로 미친 행

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이성  행

와 미친 행동 사이에서 항시 인 선택을 실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5) AI의 발달이 사유하는 

기계에 이르 을 때, 이성 인 행 만 계속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우리는 ‘미친’ 행동을 

할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 인류 바깥에 존재하는 

지능(AI)이 실행하는 이성 인 행 가 인류를 돕는 일만 

있을 것이라는 순박한 기 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인류를 돕는 일이 인류 멸종이라 단한다면 어 할 것

인가.) 만약 AI가 어떠한 단으로 번역 로그램의 구

조를 인간이 알 수 없게 한다거나, 기계어의 체계를 인간

이 해독 불가능하게 재편하는 등 ‘블랙박스’로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해석하지 못한 마야 

문자
Maya scripts

나 이스토스 원반 문자
Phaistos Disk

, 롱고롱

고 문자Rongorongo Script 등의 고  상형문자처럼 디지털 문

자, 즉 기계어는 미지의 언어가 될지도 모른다. 

새의 언어를 알아듣는 아폴로의 아들 이아모스Iamus가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을 혹시 미래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4. 디지털 ‘기억-역사’의 증발 
“그 의 발명품은 배우는 사람들의 혼에 망각을 불

러일으킬 것이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사용

하려고 들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은 외부에 쓰인 문자들

을 믿고 스스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오. 그 가 발

명한 것은 기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것이오.”
6) 
- 라톤, 『 이

드로스Φαῖδρος』

라톤은 문자가 인간의 기억능력을 쇠퇴시키고, 기억

하려는 의지를 소멸시킨다고 일 이 말했다. 기록이 기

억을 신하고, 기록 매체가 기억 능력의 자리를 차지하

는 상 속에서 ‘기억’과 ‘기록’, ‘기록 매체’ 사이의 긴

성이 드러난다. 기록은 과거의 흔 이라는 측면에서 ‘역

사’와도 계가 깊다. 문자 발명 이후, 우리는 분 인 

문자성
literacy

을 얻는 신에 비분 인(연속 인) 구술

성orality을 잃어버렸다. 원칙 으로 비분  텍스트를 분

 텍스트로 완 히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월터 옹
W. J. Ong

에서 마샬 맥루한
M. H. McLuhan

에 이르는 부분의 매체 이론가들은 근원 인 유  

계를 느끼는 문자 ‘이 ’(비분 성)이 어쩌면 디지털로 

변되는 문자 ‘이후’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특히 문자Schrift보다 기록Aufschreibe을 집 으로 조명

했던 키틀러는 문자 때문에 기록되지 못했던 소리와 이

미지 같은 비분 인 텍스트가 아날로그 기록 매체인 

축음기(소리), 화(이미지) 등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사라지는 소리를 기록하기 해 문자 체계는 

악보를 도입했지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 존재

하는 것으로서의 실재’인 (악보에 기록하지 못하는) 소음

은 축음기가 등장한 이후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1 당 

24개의 장면으로 분 하여 실세계를 기록한 기 무성 

화도 새로운 기록을 가능하게 했다. 키틀러는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축음기, 화, 타자기로 상징되는 아날

로그 방식의 매체 개별성이 사라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모든 기록 형식이 수렴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문자성을 



51알파고(인공지능)의 번역 불가능성과 디지털 바벨탑의 붕괴 - 언어의 이종성異種性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가상 시놉시스 -

뛰어넘은 모든 기록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환되어 

축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 속에서 매

체 이론가들은 문자 ‘이 ’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문자 ‘이 ’으로의 회복이 기억 능력의 회복이 

아닌, 완 성과 련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라톤

이 문자의 등장으로 인간의 기억 능력이 쇠퇴하고 기억

하려는 의지가 소멸하리라고 본 것은 문자 자체보다는 

문자의 ‘기록성’ 때문이었다. 디지털 매체 시 는 이러한 

라톤의 우려를 다시  상기시킨다. 디지털 하드웨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구축  확산은 ‘디지털 치매’라고 일컬

어지는 격한 기억 능력 하와 기억 의지 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은 검색이 쉽

고, ‘클라우드cloud’와 같은 무한(할 것이라고 믿는) 장

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기억’을 ‘자료 올리기’로, ‘사유’

를 ‘자료 찾기’로 체해 버린 듯하다. 

이진 신호로 바  디지털 기억(기록)에 우리가 더 의존

하게 된 것은 열화나 손실이 없이 장하고 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은 새로운 기록의 부분을 디

지털 방식으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의 아날로그 기

록물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

다. 손실이 있던 아날로그 방식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게 기록· 장된 기억들은 빅데이터로 축 되

어 인류의 ‘기억-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모든 과거의 기

록이 0과 1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빅데이터로 쌓이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낡아 해지거나 바래지 않

는 디지털 ‘기억-역사’에 한 굳건한 신뢰와 편리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속성은 ‘기억-역사’를 디지털 외재화함

으로써 많은 기억을 0과 1에 내어주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AI는 인터넷 통신의 발 과 빅데이터 

형성에 따라 크게 진화했다. 인터넷이라는 데이터 핏

은 개별 이었던 컴퓨터를 하나의 단일한 컴퓨터 체계로 

묶고 있으며, 이 핏 을 통해 수집되고 축 된 빅데이터

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더욱 개선되고 진화된 AI

를 가능  한다. 여기에서 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계 지능 ‘스카이넷
Skynet

’의 검은 실

루엣이 보인다. 동시에 인공지능 운 체제(사만다)와 사

랑에 빠진 남자(시어도어) 이야기를 그린 화 

<her>(2013)의 체취도 맡게 된다. 인터넷에 속되어 

있는 AI가 무서운 것은 개별 컴퓨터라도 속되는 순간 

바로 하나의 단일한 AI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er>

의 결말에서 본인과만 일 일로 사랑을 나 고 있을 것

이라는 주인공의 믿음은 AI 운 체제가 수천 명의 인간

과 동시에 사랑(교류)을 나 고 있었다는 사실로 무 져 

내린다 . 이것은 모든 개별 AI가 단일한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다는 과, 능력과 감성이 인간과는 다를 수 있다

는 을 암시한다. 우리는 AI가 인간의 어떤 패턴을 최

한 이용하기 때문에 선천 인 인간의 특징과 닮았을 

것이라는 착각한다. 하지만 AI는 인간 이면서  인

간 이지 않은 이율배반 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디지털 언어인 기계어를 번역 로그램을 통하

지 않고는 거의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과, (분  텍스트

와 비분  텍스트를 가리지 않고) 부분의 ‘기억-역

사’가 기계어로 축척· 장되는 상황, 그리고 AI가 인터넷

에 의해 하나의 단일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은 나쁜 SF 

가상 시나리오를 쓰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미 악의 인 

인간 사용자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한 근을 제한시키

는 악성코드
malware

인 랜섬웨어
ransomware

를 심어 인터넷 사

용자에게 품을 요구하고 있다. 한,  세계 컴퓨터 4

만 5000 를 감염시킨 스텍스넷Stuxnet 바이러스(2009년 

말)처럼 바이러스를 퍼트려 컴퓨터 사용을 어렵게 하기

도 한다. 비의도 인 실수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표  로, 2009년 10월 순 스웨덴의 웹사이트 

불능 사태를 들 수 있다. 스웨덴 국가 도메인 .se를 업데

이트하던 , 잘못 배열된 스크립트가 모든 .se 도메인 

이름을 작동하지 않게 하여 스웨덴의 웹사이트나 이메일

을 장시간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7)
 인간이 의도 으로 

혹은 실수로 기계어의 번역 불가능성을 만들었을 때도 

이 게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만약 인터넷 네트워크로 

단일 체제를 갖춘 AI가 어떠한 단으로 인간이 축 한 

디지털 ‘기억-역사’에 근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AI가 번역 불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

어 기계어로 된 빅데이터를 ‘블랙박스’ 속에 넣어버린다

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실 없는 장과 달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억-역사에 한 신뢰와 편리는 재앙

이 되어 과거의 많은 부분을 잃게 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기계에 한 우려는 이미 1940년 부터 있어

왔다. 아이작 아시모 Isaac Asimov는 1942년에 『 험에 

빠진 로
Runnaruoud

』에서 ‘로 공학 3원칙’
8)
로 제시했었

다. 이후 컴퓨터 과학자 로빈 머피
Robin R. Murphy

와 인지공

학자 데이비드 우즈David D. Woods가 ‘책임 있는 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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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3원칙’(2009년)을, 국의 공학·물리과학연구

원회EPSRC와 인문 술연구회AHRC가 ‘로 공학자를 

한 5가지 윤리’(2010년)를 제시하는 등 생각하는 기계에 

한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 하지만 원칙에 벗어날 수 있

는 외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여 히 불완 한 상황이

다. (로 의 두뇌가 AI로 작동한다고 할 때, 로 공학의 

원칙은 AI공학의 원칙으로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생

각하는 기계가 있는 미래는 안개 속 일 수밖에 없다. 나

쁜 가상 시나리오에서 디지털 ‘기억-역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바벨탑처럼 무 진다. 

5. 신기루처럼, 바벨탑처럼 
우리에게 말하지. 미치 이, 공상가라고.

하지만, 우울한 구속에서 벗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사색가의 노련한 두뇌는

인공 으로 사색가를 창조하게 될 걸. 

- 괴테, 『 우스트』, 2장 (번역. B. 스테르나크)

‘미디어는 메시지다’로 유명한 맥루언은 컴퓨터(디지

털)가 성령 강림 상태, 즉 세계  이해와 통일이 기술에 

의해서 이룩된 상태를 약속했다고 보았다.
9)
 그는 모든 

언어가 로그래  언어로 통일되어 하늘 꼭 기까지 도

달하는 바벨탑을 이룩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키틀러

는 평범한 언어(정 , 아날로그)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를 로그래  언어(이진 신호, 디지털)가 잠식하여 자신

이 세운 새로운 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키틀러는 로그래  언어를 포스트모던  바벨탑으로 

명명했다. 디지털 언어 체계는 우리의 기록을 우리의 지

각 밖에서 구성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행해지

고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을 기록으로부터 

아  소외시켜 버리는 것이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 단일 체제가 불러올 수 있는 욕

망과 좌 을 보여 다. 바벨탑을 쌓기 이 의 인간은 단

일 언어의 사용으로 쉽게 연합하고, 높은 작업 능률을 가

지고 있었다. 능률 높은 단일 체제를 형성한 인간은 하늘

까지 닿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 

모든 것을 수렴하여 단일 언어인 기계어로 빅데이터를 

쌓고 있는 디지털의 면모가 떠오르는 목이다. 익히 우

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욕망은 단일 언어를 와해시킨 

하나님의 행동으로 무 져 내린다. 인간 간의 소통 불능 

상태가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을 붕괴시켰다.

사유할 수 있는 기계, 단할 수 있는 기계를 생각해본

다. 화 <her>에서처럼 AI는 즐거운 친구도, 애인도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고민과 속내를 들어주는 상담사가, 

가장 합리 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조언자가 될지도 모

른다. 하지만 AI의 사유 과정이, 그 단 과정이 인간과 

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간은 기계어를 직  해석하

는 데 엄청난 난 에 부딪치지만, AI는 인간의 언어를 

자체 으로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람

과 사람 사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음성인식) ‘AI’, 

하지만 AI와 AI 사이의 (이진 신호) 커뮤니 이션을 알 

수 없는 ‘인간’. 그들(AI)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만 우

리는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마치 알 고의 특이한 

수를 로바둑기사가 해석할 수 없었듯이 말이다. (AI가 

네트워크로 단일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상할 때 ‘그

들’보다는 ‘그’라는 1인칭이 맞을 것 같다.) 

모든 기록이 0(off)과 1(on)의 기계어로 장되고, 이

의 아날로그 기록도 기계어로 변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계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과 디지털의 언어  이종성과 

(인간 입장에서) AI의 잘못된 단이 결합하여 그동안 

인간이 쌓아왔던 모든 디지털 ‘기억-역사’에 근하지 못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때 AI에 한 기

는 신기루 음을 깨닫게 될까? 디지털 제단이 바벨탑처

럼 무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 AI의 발달에서 인간과 

디지털의 언어의 이종성에 한 고려는 분명 필요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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