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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것이며 지속적으로 나 나고 있다 는 어린아이AI . AI

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 고 모방 다 그러므로 재 우리가 에게 요구 는 . AI

윤리의식은 먼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  존엄성, 

이다 이에 본고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문제를 분석 고 인. AI , 

간 존엄성의 신 적 전제와 성을 변증 여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 을 모색, 

는 연구를 진 였다 첫째 의 발전과 인간에 대  논 였다 기술의 발전은 . , AI . AI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지든 이성 은 지성 을 이라는 기계와 공유 게 되었다 그‘ ’ AI . 

래서 기계보다 월 며 구별되는 인간성에 대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랜스AI , . , 

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  논 였다 랜스 머니즘은 비 율적인 인간의 지. 

능 개선과 인간 능력 상을 위 기계와 인간의 결 을 주장  왔다 지만 인, AI . 

간과 기계의 결 으로 인  인간 정체성에 대  문제가 심각 게 제기되었다AI .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으셨던 마음을 믿는 것이다 셋, . 

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  신 적인 전제와 성을 변증 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 . 

계 각국의 법과 국제인권조약의 심적 개념이다 지만 인간이 존엄 다는 선언. 

적인 신은 신 적 전제 없이는 이 기 든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의 신 적 전. 

제는 천부로부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  존재라는 것에 있다 또  그 성은 인간. 

의 선 과 영원성 에 대  갈망 아름다움의 구 관계 속에서 복  존재라는 것에 ‘ ’ ‘ ’ , ,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 을 제시 였다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 은 . ,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얼마나 소중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의식, , , 

ㅣ

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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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의 가 로 받아들이게 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교육 는 것, . 

이며 그 심은 어떠  이든 빈부격차 지식정도 부색깔 성별 연령 장애, - , , , , , 

여부 등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나님의 상 나님의 영광을 위  존재로서 - , 

나님께 매우 중요  존재라는 것에 있다.

《 주제어 》

기술 인간의 정체성 인간 존엄 랜스 머니즘 인간의 존엄성 교육AI , , , , 

들어가는 말. Ⅰ

 
재를 본격적으로 시대 라 일 어도 될 만  AI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과 산업 의료 교육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로나 로 인  더, , , . 19

욱 촉진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 속까지 다가와 있다 김순강AI ( , 

기술은 기업과 정부 등 여러 조직에 의  개발되고 사2021.03.26.) AI AI , 

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됨으로 인류에게 삶의 질 상과 물질적인 요를 ,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맥 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 면 글. , 

로벌 차원에서 기술은 년까지 약 조 달러의 부가가  창 을 기AI 2030 13

대 다 세계경제 럼 보고서는 년까지 차 산업 명 기술의 . (WEF) 2022 4 AI 

영 으로 일자리 백만 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백만 개가 창75 , 133

된다고 예 다 이러  여러 기관의 주장대로라면 단기적으로 관련 일. AI 

자리가 늘어나고 물질적인 요와 삶의 질이 상될 것이다 지만 기. AI 

술도 시장논리에 의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능률적이며 율적인 , AI

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 게 된다면 시장에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따, . 

라서 유발 라리 가 주장  쓸모없는 계 의 등(Y. Harari) ‘ (useless class)’

장은 이미 가까이오고 있는 미래일 것이다 이영( , 2019.09.30.).

미래 자 레이 즈와일 은 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R. Kurzweil)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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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온다 라는 그의 저서에서 초지능 시대가 열리는 이점의 시기를 ’ AI

년으로 예 다 그는 유전공 나노기술2045 . (Genetics), (Nanotechnology), 

로봇공 (Robotics) 등의 기술이 급격 게 발전 면서 이점의 시대‘GNR’ 

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 다 동아사이언스 초지능 의 등장( , 2020.09.18.). AI

은 인류의 난 병을 료 고 기  재앙을 극복 고 세계 를 가져올 , , 

수 있을까 아니면 인류 멸망의 계기가 될 것인가 초지능 가 인류에게 , ? AI

주는 선물이 유 아 인지 아니면 디스 아 로 이끌 것(utopia) (dystopia)

인지에 대  질문은 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이다 스 븐 . 

박사는 설계 시에 윤리적 안전장 를 마련 여 기계(S. Hawking) AI 

의 반란에 대비  것을 주장 다 인류가 안전 게 를 제 는 방법만 . AI

찾을 수 있다면 초지능 가 등장  세상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의미AI

이다 지만 독일의 인간개발연구소 막스 랑 의 마누엘 세브리안. (M. 

박사와 국제 연구 은 인간이 초지능 를 제 는 것은 근본Cebrian) “ AI

적으로 불가능 다 라는 연구결과를 발 다 이성규 초지능 ” ( , 2021.01.15.). 

를 제  단 나의 방법은 인간에게 결  를 끼  수 없는 윤리원AI

을 로그래밍 는 것이지만 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 다 는 자가 습. AI

을 기 때문이다.

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와 더불어 근 국내에서도 기술AI AI 

의 데이  성 기술 오남용 개인 정보  등 지속적으로 나 나고 , , 

있다  이루다 챗봇 서비스에서 일어난 장애인과 성소수자 인종 성별 . , , 

견 오와 차별 성 롱문제 등 의 윤리의식 문제는 인공지능의 잠재, , AI

적 위 문제로 대되고 있다 년 마이 로소 에서 만든 . 2016 (MS) AI 

이 는 서비스를 시작 지 루도 안 돼 중단 다 그것 또  의 ‘ (Tay)’ . AI

윤리의식이 문제였다 지만 이루다와 이의 인간에 대  윤리의식 문제. 

는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루다와 이는 사람들의 대 로 습 는 기계. 

습법으로 오와 차별적 언어를 습 였기 때문이다 는 어린아이처럼 . AI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 고 모방 다 그러므로 재 우리가 에게 요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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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에 대  윤리의식은 먼저 사용자인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 

된다 김은영 그리고 윤리의식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  존( , 2021.02.03.). AI 

엄성이 있었다 이루다와 이의 사례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언어를 . 

 습  는 인간 존엄에 대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AI . 

초지능 를 제 기 위  윤리의식을 로그래밍 는 것보다 중요  것AI

은 사용자인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올바르게 교육 는 것이다 즉. , AI

시대 그리고 다가올 초지능 시대 인류 공동의 존엄성 유지를 위  인간 , AI

존엄성 교육이 요 다는 것이다. 

시대 인간은 무엇을 배워야 까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AI ? ‘ ?’

문 곧 인간의 본질에 대  것이다 곽 진 인간의 본질은 인간에 대, ( , 2019). 

 이 를 요로 다 또  인간에 대  이 는 인간의 정체성이며 인간. , 

의 정체성은 인간 존엄의 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대 인간의 존엄성 . AI

교육을 위  궁극적 윤리의식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 . 

전체와 개인의 정체성에 부여된 실존적 가 이기 때문이다(Cateb, 2012, 

정체성이 들리면 존재 자체도 위 로워진다 인간 존엄이라는 관32-33). . 

념은 개인에서부  인류에게 부여된 정체성에 대  인식이며 다른 조물,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류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 

에 대  인식을 강조 다 그렇다면 시대 교육은 어떠  기여와 대응을 . AI , 

 수 있을 것인가 이러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에 따? AI 

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문제를 분석 고 인간 존엄성의 신 적 전제와 , 

성을 변증 여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 을 모색 고자 다 시대 교육의 , . AI , 

우선적 목적은 교양과 지식 기술 교육 보다는 인간이 기계나 다른 동, AI 

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는 것이다 연구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면 기술의 발전은 ( , 2018). AI 

인류를 자멸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 다 첫째 기술의 발전과 인간을 . , AI 

논 다 기술의 발전은 기계와 구별되는 월  인간성에 대  의문. 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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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 다 둘째 랜스 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  논 다 기. , . AI 

계와 인간의 결 으로 인 여 인간의 정체성 문제가 심각성을 더 가고 있

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  신 적인 전제와 성을 변증 다 인간의 . , . 

존엄 사상은 철 적으로 세기의 르네상스 계몽주의17~18 , , (I. Kant, 

를 거 면서 구체  되었고 세계인권선언을  인간의 존1724-1804) , “

엄 사상이 실체 되었다 지만 인간이 존엄 다는 선언적인 신은 기독” . 

교 신 적 전제 없이는 이 기 든 주장이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 교육. , 

의 방 을 제시 다 인간 존엄 교육은 나님의 상 나님의 영광을 위. , 

 고의 가 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의 정체성 교육이 되어야  것이

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 AI Ⅱ

기술의 발전1. AI 

란 인간의 지능을 를  구A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게 만든 것이다 즉 는 습 지각 론 종  등 인간 영역의 능력을 . , AI , , , 

를  구  것이다 기존 가 수 던 연산 능력에 인간 . 

영역의 능력까지 더 지면서 가 인간을 대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AI

도 있다. 

의 역사는 년 영국의 앨런 링이 계산 개념과 알고리즘으로 AI 1950

링기계라는 상모델을   과 발전에 기적 공 을  것에서

부  비롯되었다 그리고 년 존 매 시 가 초로 인공지. 1956 (J. McCarthy)

능이란 용어를 만들어 다 머스 에서 인공지능(Dartmouth Conference)

에 관  다 머스 여름 연구 로젝 를 제안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김인철(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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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로봇 분야 발전에 대 서 보면 년 일본 소 뱅  산 에 AI 2014

있는 랑스 개발업체 알데버란사에서 감정을 인식 는 로봇 를 개발‘ ’

였다 는 감정엔진을  인간의 느낌을 인식 고 내 내기도 . 

고 다른 들과 라우드로 연계 여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 도록 , 

만들어졌다 이러  는 일본 미즈  은 에서 방문객 안내 용도로 이용. 

되었으며 랑스 대 마  르 에 시  운용 되었다 박상욱 외, ( , 2020). 

그리고 년에는 인도의 농촌 교에 손씻는 동을 2019 가르 는 쇼셜 로봇 

를 도입  생들의 동을 개선  수 있는지에 관  연구 고 ‘ (Pepe)’

성과를 발 기도 다 장길수( , 2019.11.14.). 년 미국 에서 지보2017 MIT

를 개발 였다 지보는 보다 소셜 기능을 강 여 내장 메라(Jibo) . , 

를 이용  가족을 인식 고 인공지능을  인간과 대 를 는 등 인간, , 

의 성격과 감성을 이 고 복 슬 놀람 등 감정 을 시도 였다, , 

박상욱 외 지만 안 깝게도 년 소셜 로봇의 대명사로 불리( , 2020). 2019

던 지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미래의 가정용 로봇에게 안부 전  달“

라 며 세상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김지영” ( , 2019.03.10.). 

랑스의 블루 로그로보 스 가 개발  버디‘ (Blue Frog Robotics)’

는 개인 비서 아이들의 놀이 상대 집안 감시 역  그리고 요리정(Buddy) , , 

보 영상  등 다양  기능을 제공 는 소셜 로봇이다 버디는 자신의 감, . 

정을 모니 로 며 주변 인지기능으로 장애물에 부딪 지 않고 이동, 

고 전등 온오  등 사물인 넷 조작 기능을 갖 고 있다 도요 는 , . 2015

년 를 설립 고 장애인 노인 등을 보조TRI(Toyota Research Institute) , 

기 위  가정용 로봇 을 개발 였다 년 HSR(Human Support Robot) . 2016

대만의 에이수스 는 가정용 로봇인 젠보 를 개발 였다 젠보(Asus) ‘ (Zenbo)’ . 

는 집안 어디나 자서 이동  수 있는 것이 징이며 가정용 스마  

롤 보안 모니 링 스 어 등 다양  업무를 위  랫  역  수 을 , , 

목 로 고 있다 박상욱 외 년 로나 로 인  언( , 2020). 2020 19 ‘

기반 기술과 서비스에 대  요구가 지면서 돌봄 안내 배달(Untac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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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서빙 등 다양  분야에서 소셜 또는 서비스 로봇 도입이 산되고 있, 

다.

소셜 로봇은 인간의 언어 몸짓 등 사 적 동을 인식 고 사람과 교감, 

고 상 작용 는 자율 로봇을 말 다 이러  소셜 로봇은 사람의 말을 . 

이  뿐 아니라 메라를  상대의 얼굴을 살 고 심리상 를 분석  , 

적  대 를 고 감정을 는 등 대응까지 가능 다 그것은 라, . 

우드 사물인 넷 빅데이 딥러(Cloud Computing), (IoT), (Big data), 

닝 등 인공지능 기반 시스 들이 융 여 더 높은 수준의 (Deep learning) 

의사소 이 가능 졌기 때문이다 이러  시스 은 감성 . (Affective 

이며 사람과  간의 상 작용을 가능 게 는 것으로Computing) , , 

감각적 자극에 대  사람들의 심리적인 반응을 인지 는 것이다 국내에서. 

도 소셜 반려 로봇 등을 용  사 적 약자를 위  익 도모에 기반 , , AI 

기술력을 집중 고 있다 서울 마 구는 인지장애 우울증 노인 돌봄 수. , 

을 위  반려 로봇을 지원 다 반려 로봇은 사람의 감정상 와 생체정보를 . 

분석 여 동 감지 응급지원 등을 고 만 건의 생  를 재, , 120

여 직접적인 의사소 이 가능 도록 만들어졌다 이연 소셜 로봇은 ( , 2020).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을 대신 던 상업용의 서비스 로봇과는 다르게 사람

의 의도와 감정을 악 고 상 작용이 가능 기 때문에 에 대  윤리의AI

식 논의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임나라( , 2019.01.14.).

교육계에서 용사례를 살 보면 조지아 공대AI , (Georgia Institute of 

는 조교를 용 고 있다 년 인공지능 수업에서 Technology) AI . 2016 AI 

조교는 론 주제 제시 생 질문에 답변 쪽지 시  문제 제 등의 역, , 

을 수 였다 생들은 조교가 라는 것을 눈  채지 못 고 조교는 . AI , AI 

빠른 답변과 정 성으로 인기가 높았다고 다 또  지능  습지원 시스. 

으로 자기주도 습이나 정규수업에서 습자의 수준에 맞 어 수  습

을 돕는 네기 러닝 의 가 있다 는 (Carnegie Learning) ‘MATHia’ . ‘MATHia’

습자의 개념 단위별 습 과정을 악 고 적절  드백과 문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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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  주는 등 습자 맞  교육을 실 고 있다 이러  . 

습자 맞  교육은 맥그로우 의  아 데미(McGraw Hill) ALEKS, 

등 여러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다 전 배 외(Khan Academy) ( , 2021) 

이상에서 살 본 용사례들은 가 로봇의 로든 소 웨어  AI AI

로든지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도 고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악 고 상, 

작용 는 등 사용범위가 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  . 

제기되는 의 윤리의식 문제들은 이미 우리생  가까이에서 나 나고 있AI

다.

와 인간2. AI

는 인간 능력의 영역들을 얼마나 빠르게 넘어설 수 있을까 기술AI ? AI 

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은 양자 기술이다(Quantum Computing) . 

년 구글 에서 디지  수 로 계산을 면 만년이 걸릴 2019 (Google) 1

어떤 문제를 비 의 양자 를 만들어 53 (Qubit) (quantum computer)

분 초 만에 었다 양자 는 수 보다 배가 빨랐던 것3 20 . 1000

이다 김기 백 병수( , 2021.05.07.; · , 2020).

양자 의 개념은 년 리차드 인만 이 양자1982 (Richard Feynman)

역 의 동방정식을 이용  양자병렬  기반 전산 시스 을 제안 면서부

 시작되었다 그  양자 알고리즘 연구가 년  쇼어. 1994 (Peter Shor)

에 의  본격 되었다 양자  기술은 아직 상용 되거나 실용적인 . 

용 단계에 있지 않다 지만 재 디지   기술의 계가 드러나고. , 

와 의 용이 늘어날수록 고성능 정보처리에 대  요 때문에 양자 AI IoT , 

 기술 발전이 속도를 더  가고 있다 양자 은 양자 중첩 상. 

을 용 다 양자 중첩 상은 저장소의 데이 가 과 의 상 가 동시에 . 0 1

나 날 수 있는 률적 상 로 빛과 물질이 입자이며 동인 상 로 존재

 수 있다는 양자역  원리와 같다 양자 에서 정보처리의 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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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새로운 개념인 비 가 사용된다 이재용(Qubit, Quantum bit) ( , 

양자  기술이 상용된다면 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2020.02.19.). , AI

는 모든 복잡  과정들을 내 낼 수 있게 된다 는 건망증도 실수도. AI , , 

주의력결 도 없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가 인간의 일들을 대체 고 . AI

있다 그렇다면 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점의 시대에 인간은 무. AI , 

엇을 며 어떻게 살아야  것인가 초지능 시대 이 에도 인간이 인간? AI

일 수 있는 고유  정체성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을 위  살아야  것인, 

가 이연수 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  ?( , 2018.03.28.). AI ,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은 세 번 위기를 겪었다고  수 있다 첫 번. 

째 르니 스 의 지동설은 인간이 사는 곳이 우주의 중, (N. Copernicus)

심이 아님을 밝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인간의 위 를 보여

주었다 두 번째 다윈 의 진 설은 인간이 신이 창조  고귀. , (C. R. Darwin)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진  동물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세 번, . 

째 로이드 는 인간의 전유물로 고귀  줄 알았던 욕망과 번뇌, (S. Freud) ‘ ’ 

가 모두 그저 성적인 스 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강룡 (

이렇게 세 번에 걸  인간 정체성의 위기는 모두 인간의 이2005.12.28.). ‘

성 은 지성 을  밝 낸 것이다 또  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새’ . 

로운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 다 인류는 고대부  자신들이 다른 동물들과 . 

구별된다는 점을 자각 고 그 차이를 종교를  찾으려 다 그들이 찾, . 

은 인간의 구별성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 라는 것이다 근대‘ ’ . 

에는 인문주의가 생 면서 인간의 구별되는 징을 이성 은 지성 에서 ‘ ’

찾았다 그렇다면 대에 와서 다시 질문 야 다 이성 은 지성 이 인. . ‘ ’

간의 고유 능력인가 시대 인류는 이성 은 지성 을 인공지능이라는 ? AI ‘ ’

기계와 공유 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성 은 지성 은 인간의 전유물이 . ‘ ’

아닌 것이다. 

인간이 이성 은 지성 을 사용 여 개발  가 아이러니 게도 인간 ‘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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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간이 개발  는 인간보다 씬 뛰어난 능력을 . AI

지녔고 배고 도 목마름도 없어 음식을 섭  요도 없고 주의가 , , 

러지지도 않고 어떤 일이든지  수 있다 는 인간만의 영력이라고 굳게 . AI

믿어왔던 감성과 창작영역도 진 다 는 가처럼 그림도 그리고 신문. AI , 

기사도 작성 고 광고 도 쓴다 실제사례로 의 왓슨은 그림을 그, . , IBM

리며 구글의 알 고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보다 더 바둑을 잘 둔, 

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다 월 며 구별되는 인간성은 무엇인가 의문을 . AI , 

제기  수밖에 없다.

랜스 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 Ⅲ

랜스 머니즘1. (Transhumanism)

기술의 놀라운 성과로 인 여 가 대체  수 없는 인간의 고유  AI “AI

성은 무엇이며 그러  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 ?”

기되고 있다  물질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랜스 머니즘의 등장은 . 

인간과 기계와의 결 으로 말미암아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AI 

을 제기 며 인간의 정체성에 심각  란을 주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과 기술의 놀라운 성 이지만 다른 , AI , 

으로 그것은 인간 소외로서의 물질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상이라고 

말  수 있다 신 과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 체계가 물( , 2021). 

질세계에 영 을 주었다 지만 과 기술이 발전 수록 물질세계가 가 체. 

계에 영 을 주고 있다 인간성이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되. 

어 버린 것이다 라영 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연적인 죽( , 2020). 

음이 다가오는 시간을 늦 게 고 일부 질병을 극복  수 있게 였다, . 

그래서 언젠가는 직면 게 될 죽음의 문제가 인류의 연적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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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망이 어나고 있다 그러  망 속에서 생  것이 랜스 머니즘. 

이며 그것은 기술을  인간의 문제들을 완전  극복 고자 는 사상이, 

다.

랜스 머니즘은 년 생물 자 줄리안 슬리 에 의   1957 (J. Huxley)

세상에 알려졌다 슬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마스 스. “ (T. Hobbes)

의 말처럼 야만적이고 역겹고 짧았지만 인류는 인간임을 유지 며 인간임, , 

을 초월  수 있다 라고 주장 였다 이러  주장은 랜스 머니즘의 근간” . 

이 되었다 랜스 머니즘의 궁극적인 목 는 인류의 부정적 성질 제거 이. ‘ ’

며 과  기술의 발전을  인간진 를 꿈꾸는 것이다 이용주 이, ( , 2019). 

러  랜스 머니즘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  심각  의문을 제기 게 

다 인류 사 가 공 적으로 공유 는 나의 철 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  . 

이 이다 인간의 기본권은 부색 외모 성별 심지어는 지능의 차이까지 . , , , 

초월 는 것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관  것이다 모든 인간은 어나면서부. 

 선천적으로 정  인간으로서의 가 를 소유 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기본권을 당 는 일이 . 

없어야 다 지만 랜스 머니즘은 인간의 기본적 가 를 수정 는 것. 

이 궁극적인 목 이다 인간의 기본적 가 에는 모든 인간이 공 적으로 소. 

유  죽음 질병 잠재적 장애 등 부정적인 성들도 된다 이러  성, , . 

들을 어떤 인간은 소유 고 어떤 인간은 소유 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모, 

든 인간은 기본적 가 에서 공 다고 말  수 없을 것이다 즉 죽음 질. , , 

병 잠재적 장애 등이 더 이상 인간의 공 적 질이 아니라면 인류 사, , 

의 차별은 정당 될 위 을 가지고 있다. 

랜스 머니즘을  비 의 면은 과 기술의 무분별  개발과 인간

과의 결 으로 인  인간성의 상실 곧 인간의 정체성 상실에 대  것이다, . 

랜스 머니즘은 기계와 인간의 결 을  인간이 공 적으로 소유AI 

 부정적인 성들을 제거 여 인간 능력 상을 지 다 기계와 인. AI 

간의 결 을 귀납적으로 반복 면 인류의 지능과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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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지만 기계와 인간의 결 으로 생겨난 기계인간은 인간의 , “AI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겨난 인류는 인간들을 상징 는 인류?”, “

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는 의문이 제기된다?” . 

영  매 릭스 를 보면 인간의 뇌세 에 각종 데이 들을 (The Matrix) , 

매 릭스 로그램을 이용  입 력 는 장면이 나온다 무예 데이 를 뇌. 

세 에 입력 면 이소룡과 같은  실력자가 되고 급 게 기를 야, 

면 기 조종술을 뇌세 에 업로드 시  기 조종사가 된다 년 개봉. 2015

 영  채 에서 인공지능 로봇 채 의 의식은 데이 되고 신(Chappie) , 

체와 관계없이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 다 인간의 의식도 작은 메모리 , . 

에 저장 가능 고 그 메모리 을 기계에 업로드 시 자 인간의 의식을 , 

가진 기계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  영  속 장면들은 이제 불가. 

능  일이 아닐 것이다 슬라 엘론 머스 는 뉴럴링. CEO (E. R. Musk)

설립 고 뉴럴레이스 신경 그물망 를 인간의 뇌에 (Neuralink) ‘ (Neural lace )’・

이식 여 와 인간의 뇌신경이 데이 를 주고받는 기술을 연구 고 

있다 이 기술의 원리는 어떤 자극에 미세  전류 뇌 가 발생 여 뇌에 . ( )

신 를 전달 다는 것에서 착안 였다 그것은 초소  인공지능 이나 전. 

자 그물망을 뇌에 이식 면 전기 자극 신 와 강도 등을  와 정

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기억과 생각을  . 

에 분리 저장  수 있다면 신체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에 따르는 , , , 

위 성은 가늠 기 들 것이다 박성우 김종 인의 신체 ( · , 2017.07.02.). 

또는 어떤 사물에 기억을 이식 여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기억과 생각, 

을 다른 곳에 이식 는 과정을 반복 면서 영생을 실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영생을 꿈꾸는 랜스 머니스 들은 인간의 지성 육체는 과 기술을 , 

 제 가능 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수명에 대  담론. 

을 말 지만 인간의 유전자 전달에 대 서는 묵 다 브렌  워 스, . (B. 

는 랜스 머니즘 담론에서 우수  자녀 산을 위  유전자 조작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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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  논의를 제외 고는 자녀나 손에 대  논의는 거의 생략되어 있

다고 말 다 그 이유는 물질주의 가 체계를 따른 것(Waters, 2015, 297). 

으로 세에서의 영원  삶에 대  가 가 미래 손에 대  것보다 우선

시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랜스 머니스  서린 일즈 와 스 모라벡(Hayles, 1999, 1) (Moravec, 

은 인간 육체의 계를 초월  로봇에게 인간의 의식을 주입1988, 9-10)

여 인간을 발전시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레이 즈와일. (Kurzweil, 1999, 

은 정신은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며 인간 정신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규54)

정  주는 것이고 정신은 정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

다 모라벡 은 인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정보 만 . (Moravec, 1999, 117)

보존되면 나는 보존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젤리에 불과 다고 주장 다 이. 

들의 주장과 비견 면 인간의 정체성은 생명의 생성과정처럼 오랜 의 역, 

사이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정신과 육체가 더불어서 기억 로. , 

가 무  반복되며 장된다 로들은 경 는 것들에 의  적되고. , 

그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로의 총체가 물질적인 육체와 연관. 

되어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성 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체성은 과거의 기. 

억에만 정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미래와도 관련 여 여전  새

롭게 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생리 자들은 로가 원 게 기능  . 

때 정체성이 성립 는 것으로 간주 다 철 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인과 어떤 대상에 대  공감 고 반성 는 능력에 의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류종렬 지만 랜스 머니즘은 인간의 정신( , 2007). 

만이 인간을 규정 는 것이며 육체의 계는 부정적인 성이므로 제거되, 

어야  대상이라 말 다 그러므로 랜스 머니즘으로 인 여 인간의 정. 

체성이 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  인간 정체성 위기의 때에 중요  것. 

은 인간 스스로가 느끼는 참모습일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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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꾀르 는 인간 개인의 정체성의 의미를 주변 경과의 (P. Ricoeur)

관계 처  상 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기를 시도 였, , 

다 강미량  러 의 인간 정체성 이 는 인간 존엄과 연( 2012). (T. Keller)

결  의미이며 리꾀르의 정체성 이 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러, . (Keller, 

는 인간의 정체성은 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았2019, 169-170)

다 나는 영속적인 자의식이며 다른 나는 자존감이다 영속적인 자의식. , . 

은 어떤 곳에서도 결같은 자아 인식을 말 며 그것은 자아의 참모습이, 

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장에서 살아간다 가정에서는 가족이고 교에서는 . . , 

생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이고 직장에서는 상사 또는 동료이고 고독 속, , , 

에서 자일 때도 있다 어느 날 어떤 관계 어떤 상 에서나 변 지 않는 . , , 

자아 인식의 심이 자의식인 것이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 를 가 는 것. 

이다 자기 인식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자신. , 

의 존재를 중요시 는 마음이다 우리는 모두 다 중요  존재가 되어 자신. “

의 가 를 느끼기를 간절  원 다 철”(New York Times, 2015.05.01.). 

자들은 자의식에 집중 고 심리 자들은 자존감에 집중 며 사 자들은 , 

개개의 자아와 공동체의 관계 자아의 사 적 역 에 더 집중 다, (Perry, 

2008). 

어느 문 든 그 구성원에게 정체성의 성을 주입 다 스 일러. 

는 자아가 가정과 공동체뿐 아니라 우주적 영적 실체와(Taylor, 2007, 35) , 

도 불가분으로 얽 있다고 말 다 자의식과 자존감은 개인이 인을  .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역 을 맡을 때 계발된다 이러  개념을 . ‘

성 자아 라고 말 다 대 세속주의 문 에서 정체성 성은 그것과 정’ . 

반대되는 고립된 절연성 자아 가 등장 다 로버  벨라 와 그의 ‘ ’ . (R. Ballah)

동료들은 이러  정체성 성을 적 개인주의 라고 다 그리고 사“ ” . “

람마다 감정과 직관의 독  심이 있어 이를 어내거나 내야만 

개성 또는 정체성 이 실 된다 고 본다 또  세속주의 문 는 사 적 상( ) ” . “

과 무관  자아가 있어 거기서 모든 도덕과 의미의 단이 러나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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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고 믿는다” (Bellah et al., 2008, 55-84).

대 세속주의 문 는 내면을 들여다봐야만 자아를 발견  수 있다고 가

르 다 가정과 종교 공동체 등 모든 외부적인 요건들을 떠나서 초연 야만 .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 고 결정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  세. 

속주의 문 의 메시지는 외부의 누군가 당신의 정체성을 인정 고 말 줄 

것이라 기대 지 말라 자신이 중요 다는 결은 스스로 내리라고 말 다, . 

지만 그것은 불가능  일이다 정체성은 스스로 인정 서 얻을 수 있는 , .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상당부분 인에게서 와야 는 것이다. . 

내가 매우 가  있는 존재라고 밖에서 누군가가 말 줘야 다 그 말 주. 

는 사람의 가 가 수록 자의식과 자존감을 심어줄 위력도 그만  진다

자존감은 존경 는 사람으로부  인정받고 사랑 (keller, 2019, 178-180). 

받을 때 생겨난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 

우리에게 복을 줘야 을 말 다 인간은 관계적이며 사 적인 존재이기 때. 

문에 내가 누군가를 존중 면 나도 존중받아야 고 찬 면 찬 받아야 

다. 

대인들은 자아를 스스로 인정 면 된다고 말 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도 고 공동체에 참여 여 사람들을 사귀며 그들에게 인, 

정받기를 갈구 다 정체성은 스스로 부요  수 있는 (Taylor, 2007, 55-84).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공동체에서 신뢰 는 사람들에게서 오며 . 

그 공동체의 가  및 신념과의 대 를  도 된다 우리는 인 안에서 . 

인을  자신을 발견 다 습과 일과 사랑을  인과 대면 고 . 

력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의 세속주의 문 와 시대 정체성의 대안은 무엇인가AI ? 

그것은 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으셨던 마음을 믿는 것이다 기독교적 . 

정체성은 성 과 복 성 그리고 독 성이 있다 대 세속주의 문 에서 . 

말 는 정체성과 달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성 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

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랜스 머니스 들이 말 는 기계와 인간의 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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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가 를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여 나님과의 관계를 . 

선물로 받는다 그리스도를 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재 미래의 성. , , 

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 에 근거 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종교와 뚜렷  차이를 보인다 종교에서. 

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노력 고 종교의식을 으로써 정체성을 성 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나님. . 

이 우리를 존중 시는 근거가 우리의 도덕적인 것과 종교의식의 이 아

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 

뛰어난 명예와 이름과 가장 고결  정체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영원  정체성을 주시려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욕스럽게 

죽으셨다 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귀  여기신다 이것이 기독교적 인. . 

간의 정체성이며 그것은 인간 존엄성의 대가 된다, .  

인간 존엄과 가 기독교적 인간의 존엄성. , Ⅳ

법과 세계인권선언문에 나 난 인간 존엄과 가1.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 각국의 법과 국제적인 인권조약의 심

적 개념이 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법에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기본. 

권과 법적 근거가 되며 내용적인 면에서 인간의 본질적 가 를 나 낸, 

다 강승식 대 민국 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 2013). 10 “

엄과 가 를 가지며 복을 구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 . 

불가 의 기본적 인권을 인 고 이를 보장  의무를 진다 이다 법 제” . 

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규정으로 우리 법 고의 근본 규10

범이며 법의 개정을 서도 이 규정은 지될 수 없다 박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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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에 대  법의 근본 규범이 사사 는 바는 인간2019.03.13.). 

의 존엄성을 고의 가 로 여기고 국민 개개인의 복 구를 위  공동, 

체를 구 는 일은 우리 대 국가가 지 는 종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만 법에서 규정 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

용 없이 인간을 존엄  존재 로서 대우 라는 일차적인 식에 불과 다“ ”

차수봉 인간이 어떠  존재이기에 존엄성이 있으며 존엄  존재로 ( , 2016). , 

대우 야 는지 인간 존엄성의 구체적 근거에 대  설명이 요  보인, 

다. 

철 적 관점에서 인간 존엄의 근거를 보면 고대 로마의 스 아철 에서 , 

인간의 이성 에 근거를 두고 인간 존엄 사상이 처음 논의되었다 스( ) . 理性

아철 은 자연법사상을 기반으로 여 인간의 절대적 가 와 보 적 권리

를 강조 다 이  르네상스를 거 면서 인간의 존엄 사상은 더 구체 된. 

다 근대 로 스 루소와 같은 자연법 사상가들은 인간은 다른 사물과 . , , 

달리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존엄 고 신성  개별체로서 존중받아야 다

는 이론을 정립 다 김 민 계몽주의 윤리 자 ( , 2017). (Kant, 2015, 

의 정의는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 개념의 법적 윤리적 석에 주요  187) , 

대를 마련 였다 그는 인간은 이 세계 내에서 유일  존엄성 을 . ‘ (dignity)’

지닌 존재이며 이것으로 인  인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  있는 존재라는 ,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 고자 노력 다 의 인간 존엄성 주장의 근거는 . 

인간만이 이성적 위자 라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은 자율성 도덕적 자유“ ” , ‘ (

의지 의 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가 말 는 존엄  인간이란 단순  생)’ . , 

물 적 인간 이 아니라 자기 위를 스스로 결정 고 책임을 질 수 (human) ,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 위자 를 의미 다(human agent) . 

전술 듯이 또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 고 동  수 있는 이, AI 

성적 위자가 될 것이다 법 질서의 규범과 윤리적 대를 마련  근대 . 

자연법 사상가들과 는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인간의 존엄성을 논 였

다 지만 시대 이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 여 .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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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시대 인간의 존엄성. AI , 

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가 주장 는 자율성 도덕적 자유의? ‘ (

지 의 성을 갖는 스스로 자기 위를 결정 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

의 존엄성의 전제는 무엇인가?

신 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무전제성은 종교적 전제 없이는 인간, 

의 존엄성에 대  이 와 석이 불가능 다는 것을 의미 다 김 민( , 

인간 존엄의 신 적 전제는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017). . 

인간 존엄 사상은 세기의 르네상스 계몽주의 를 거 면서 구체17~18 , , 

 되었고 근대입 주의의 발전과 법질서의 심원리가 되었다면 세계, , 

인권선언을  실체 되었다 인간 존엄 사상은 제 차 세계 대전의 만. 2

에 대  뉘른베르  재  이  국제사 의 공감대를 얻고 국제연  총 에

서 세계인권선언문을 년 월 일 채 면서 실체 되고 법제 되1948 12 18 , 

기 시작 였다 차수봉( , 2016). 

세계인권선언문은 전쟁의 국 들이 저지른 만 이 세상에 알려( )樞軸國

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 서 만들어졌다 수많, . 

은 소중  생명이 참 게 죽음을 당 야 던 끔찍  전쟁을 른 국, 

적을 불문 고 모두가 께 지 야  나의 윤리기준을 세운 것이다 나(

무위 세계인권선언문 인간의 존엄과 가 에 대  세계인권선언문, ). 

제 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 고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

있다 모든 인간은 어날 때부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제애의 정신. 

으로 동 여야 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조가 선언 고 있는 바는 인간.” 1

은 어날 때부  존엄 다는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어느 정  때에 어. 

떤 정  위를  스스로의 존엄성을 득 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 

의 존엄성은 인간 존재의 어떠 에 대  성  결과물이 아니라 그 전제인 

것이다 법철 자 브리스 른 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존. (N. Brieskorn)

엄성을 요구  요가 없다고 말 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 는 그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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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나 정 적 권력 또는 그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  주지 , 

않았고 부여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작성자들은 이 선, . 

언이 전 세계인을 위  것으로 각 나라의 문 정 종교의 색채를 지양, , 

려 노력 였다 그렇더라도 세계인권선언문 속에 기독교적 신앙전 과 가. 

가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김 민 천부적으로 ( , 2017). 

인간이 존엄 다는 선언적인 신은 기독교 신 적 전제 없이는 이 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러  사실 인은 선언서의 각 조 을 분석. 

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을  가능 다. 

기독교적 인간의 존엄성2. 

대 된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체 은 나님이 없는 세계에 대  생각

다 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 . 

나님의 죽음 뒤에는 인간의 죽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Wells, 2010, 83). 

래서 우리가 인간 존엄에 대  성경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윤리적 가 에 

대  신념을 빼앗긴다면 가 단을 이끌어내는 그 어떤 진술도 자기 이익, 

과 감정만 반영  뿐이다 그로인 여 인간의 존엄성은 성경의 절대적 가. 

단에 기인 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체 개인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우, . 

위가 달라질 것이다 시대 인간은 보다 이익이 되는 존재인가 그렇지 . AI AI ?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엄을 궁극적인 윤리적 가 로 는 교. 

육을 위  인간의 존엄성에 대  신 적인 전제와 성들에 대  논 다.

인간 존엄의 신 적 전제는 천부로부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  존재라

는 것에 있다 구약성경에 숨결 바람 등을 뜻 는 브리어 루아. , ‘ ( 가 )’

등장 다 고대 오리엔 의 야  신앙은 창조 신앙과 결 여 야 의 숨. “

결”(  이 생명임을 말 다 백종 생명의 비밀은 나님의 숨) ( , 2015).  
결 루아‘ ( 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다른 조물과 구별되는 영)’ , 

적 존재인 인간의 창조이며 천부로부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성이(spir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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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마음대로  수 없는 나님으로부  부여. 

받은 생명과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다시 말 인간은 임의로 처분 고 . , 

이용  수 있는 이성 없는 동물들과 또는 물건들과는 다른 지위와 존엄성

에서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존엄  인간의 창조는 . 

나님의 상 으로 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 ,    
다 창세 고전 골 약 나님은 영이시기에 육( 1:26-27; 11:7; 3:10; 3:9). 

체적인 로 존재 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님의 상은 나님과 교. 

제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영적인 속성들 중에서 찾을 수 있을 , , 

것이다  영성은 인간 자아의 심이요 존재의 중심이기에 인간 삶 전. , 

체를 아우른다 양금 그것은 다른 조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존( , 2021). 

엄성에 관  것으로 인간만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나님의 상대로 창조. 

된 모든 인간은 인종 성별 계급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  생, , , 

명의 가 와 근본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수 있다. 

나님으로부  부여받은 생명과 나님의 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은 여러 가지 성들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성들 . 

중에서 다음 세 가지를 변증 다 첫째 인간이 선 과 영원성 을 갈망 는 . , ‘ ’ ‘ ’

존재라는 것이다 고전철 에서 중요 던  주제는 라 의 삼원관계. ‘

라 불리는 진 선 미 일 것이다 인간에게는 진 선 미 를 (Platonic triad)’ ‘ , , ’ . ‘ , , ’

 깊은 갈망이 내재 고 있다 진 선 미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있. ‘ , , ’

고 중요 다고 여기는 이상이라 점에서 인간의 갈망을 인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서 선 에 대  인간의 도덕적 갈망을 살 보면 인간. ‘ (the good)' , 

에게는 선 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선을 따라 살아야 는지에 관  견고  ‘ ’

기초가 요 다 선에 관  진리와 도덕은 사 적 관습을 반영 고 있다. . 

그러  사 적 관습은 인간 사 가 만들어낸 것이다 루이스. (Lewis, 2002, 

는 모든 사람의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에 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3-8)

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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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는 자연법 이나 자연적인 사실과는 다르다‘ ’ ‘ ’ . 

전자는 우리가 무엇을 마땅 야 느냐와 관련이 있다 자는 ‘ ’ .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개관적 도덕적 진리가 존. 

재 다는 우리의 깊은 진관에 대  가장 좋은 설명은 옳고 그름을 

단 는 지식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의 도덕적 단의 객관성을 위

 기초가 되는 지성 이 자연 뒤에나 너머에 있다는 (intelligence)

것이다.

루이스가 말 는 자연적인 사실은 우리가 주변 세상에서 보는 것과 관‘ ’ 

련 있으며 그것은 과 권력에 의 서 좌우되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 무신, . 

론 철 자 아리리스 머독 에 의 면 옳음 과 정의 라는 인간의 (I. Murdoch) ‘ ’ ‘ ’

방어적 개념이 유지되려면 선 이라는 초월적 개념이 수적이다 또  무신‘ ’ . 

론 철 자  르 는 도덕적 윤리적 원 의 심은 존재론적 (P. Kutz) , 

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문을 제시 다 즉 도(McGrath, 2014, 184-185). , 

덕적 윤리적 원 이 나님께로부  비롯된 초월적인 근거에 기초 지 않, 

는다면 순전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선 에는 개관적인 도덕, . ‘ ’

적 진리 즉 초월적인 근거가 요 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덕은  , . 

있는 자들의 이익에 맞게 재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초월적 근거는 나님. 

의 존재 심이며 나님은 인간의 깊은 도덕과 미적 직관을  알려지시, 

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 에 대  갈망은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에 . ‘ ’

대  것이며 그것은 초월자에 대  인간의 깊은 본능과 직관을 뒷받 는 , 

견고  대가 된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에 대  갈망과 연결된다 인간에. . 

게는 그 인생에 당된 짧은 시간과 공간 외에 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깊

은 직관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과 종교에는 이 세상 너머에 더 . 

고 더 나은 다른 세상이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도서 장 . 3

절에서 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 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 다 인11 . 

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영원성에 대  깊은 직관은 나님이 영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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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러  인간의 선과 영원성. 

에 대  갈망은 인간이 다른 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  준다. 

둘째 인간이 아름다움을 구 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구, . 

다고 을 때 그것은 실재로 아름다움의 근원을 구 다는 의미가 된다, . 

아름다움의 근원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속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 

것들을 서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생각 는 . 

것들은 변 고 낡고 늙고 생명이 다 가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배신 게 된다 지만 아름다움은 이 세상 것들에 있지 않고 단지 . , 

그것들을 서 왔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  동경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다 기독교 전 은 아름다움의 근원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 신 나님이. 

며 인간이 아름다움을 구 고 동경 는 것은 우리가 잘려 나왔다고 느끼, 

는 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나 되길 바라고 그 동경으로만 간직  그 , 

문으로 들어가길 열망 다는 것이다 늘과 땅의 아(Lewis, 1965, 94-108). 

름다움을 보여주는 창조 질서의 모든 아름다움은 나님의 상이요 모든 ,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나님. 

의 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아름다운 존재이며 아름다움을 구 고 동경, 

는 존엄  존재인 것이다.

셋째 인간이 관계 속에서 복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조물, . 

과의 관계 인과의 관계 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며 복 도록 , , 

창조되었다 성경의 창조 기사는 에덴동산 아담과 와 그리고 나님과의 . , , 

관계 속에서 조 롭고 원래의 창조목적에 부  관계의 아름다움을 나

낸다 인간이 관계 속에서 존재 야 다는 근본적인 요는 고대 철 자들. 

에 의 서도 주장되어 왔다 아리스 레스 는 인. (Aristotelis, BC 384-322)

간은 정 적 동물이라고 말 다 그의 말은 그리스 도시국가처럼 인간은 공. 

동체를 이루어 께 살아가려는 자연스러운 관계적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

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관계의 요성을 고대의 정 적 용어가 아니라. , 



서미경 ┃ 시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교육의 방향 AI ,   179

사랑이라는 개인적 용어를 사용 서 말 다 인(McGrath,  2014, 198-200). 

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신이 삶에서 고의 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요  것은 돈 권력이 . , 

아니라 사랑이며 그것으로 인간은 깊은 인격적 관계를  그의 존엄성, , 

이 드러난다는 것과 같다. 

기독교는 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적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말 다,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된다 어떤 인간도 상적이며 비인격적인 .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요  사랑 복을 발견 지 못 다 인간은 , . 

차적으로 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차적으로 인과의 관계를 1 , 2

가져야 는 관계적 존재이며 그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며 사랑 , , 

받는 다는 신 속에서 복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 

기독교의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이라  수 있다 성경적으로 믿음에는 분명. 

 내용이 있고 믿음의 심은 신뢰  수 있는 말과 동을 보여주시는 , 

나님을 신뢰 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관계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 

나 나 있다 창세기 장은 아브라 과 나님 사이의 믿음과 순종의 . 15, 17

관계를 보여주는 내러 브적 이야기가 등장 다 그리고 마가복음 장 . 1

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제자16-20 , 

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초대 는 장면이다 성경은 나님에 대 서 인간. 

을 사랑 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 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 , 

맺기를 원 시는 인격체로 사 다 따라서 인간은 나님과 관계를 맺도. 

록 나님의 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인간의 가장 위대  존엄성이 , 

나 난다 비록 인간이 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까지 죄 속에서 불안과 . 

공 를 느끼는 존재일지라도 말이다 인간은 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의 . , 

관계로의 초대를 서 인간은 본래 의도된 존재가 된다 진정  인간의 . 

실존인 인간의 존엄성은 소유나 지위 권력을 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 

라 살아계신 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 받고 있음을 , 

신 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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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 Ⅴ

인간 존엄의 신 적 전제는 천부로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에 

있다 존엄  인간은 나님의 상 으로 나님을 닮은 존재로 . ( ) ,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창세 고전 골 약 나( 1:26-27; 11:7; 3:10; 3:9). 

님의 상은 인간이 다른 조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영, , 

적인 속성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와도 구별되는 인간만의 정체. AI

성이다 그리고  사람이 존엄 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을 말. 

준다 그러므로 시대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 은 인간의 정체성 교육. AI 

으로부  시작되어야 다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 , , 

얼마나 소중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의식 고 고의 가 로 받아들이게 , , 

는 것이 교육의 발점이 되어야 다 그것은 나 뿐 아니라 너 또  . ‘ ’ ‘ ’, 

우리 모두 어떤 이나 성별 부색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  ‘ ’ , , 

가 를 지닌 소중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 교육이다 이러  인간의 정체. 

성은 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으셨던 마음

으로부  온 것이다. 

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요가 없었으나 그의 영광을 위  지으셨

다 나님께서는 외롭거나 사람과 교제가 요 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 , 

아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님은 사람을 요로 시지 않는다 그. . 

럼에도 불구 고 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

나님께서는 땅 끝에서 오는 아들과 딸들을 내 영광을 위  창조  자들 이”

라고 셨다 사 엡 이러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 삶이 ( 43:7, 1:11-12). 

나님께 얼마나 중요 지 말 준다 즉 성경이 가르 는 나님의 영광을 . , 

위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나님께 매우 중요  존재임을 증

명 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나님께 영원 록 중요 다면 우리가 더 이. , 

상 어떻게 더 중요  수 있겠는가? 

또  오직 사람만이 나님의 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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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서 고의 인간 존엄이 나 난다 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따라 .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 고 셨을 때 그 의미는 나님께( 1:26) , 

서 당신과 비슷  조물을 만들기로 계 셨다는 것이다 나님의 . ‘

상 과 모양 이라는 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어’( , image) ‘ ’( , likeness) 
느 물체와 동일 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 며 비슷  것을 가리, 

다 그러므로 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것을 대 는 것에 사용될 수 . 

있다 그렇다면 나님을 닮은 나님을 대 는 조물인 사람의 성은 . 

무엇일까 그루뎀 은 다음과 같이 말 다 첫째는 ? (Grudem, 2009, 665-680) . 

도덕적인 면이다 사람은 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조. 

물이다 사람은 나님의 상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  내적 감각을 가지고 . 

있으며 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부  동을  때는 나님을 닮은 , 

상으로서의 모습은 거룩 고 의로운 동으로 나 날 것이고 그렇지 않, 

을 때는 왜곡된 나님의 상이 나 날 것이다 둘째는 영적인 면이다 사. . 

람은 물질적인 육체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 . 

은 비물질적인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역에서도 중요  방식으로 동 고 , 

있다 그것은 영이신 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고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 

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는 영적인 삶이 사람에게 있음을 

의미 다 이러  일은 다른 조물에게는 불가능  것이다 또  영적인 . . 

존재로서의 사람은 영원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영은 존재 기를 멈. 

지 않으며 소멸 없이 영원  살 것이다 셋째는 정신적인 면이다 사람에. . 

게는 동물세계와 구별되는 논리적 사고 상적 사고 능력이 있다 창세 이, . 

로 사람만이 윤리적 문제를 발달시 고 철 적인 개념을 발달시 다 이, . 

러  나님의 상은 미술 음악 문 과 기술 등 창조적인 동으로 , , , , 

나 난다 넷째는 관계적인 면이다 사람은 나님과 사람간과 조물과 사. . 

람자신과 관계  수 있는 독  능력을 부여받았다 락이  관계적인 능. 

력은 왜곡되어 불 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사람은 여전  상 간에 조 와 

깊이 있는 관계를 요로 다 다섯째는 육체적인 면이다 사람의 육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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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신 나님을 닮을 수 없지만 나님의 성을 반영 고 있다 눈을 .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능력 말  수 있, , 

고 이 고 느끼고 맛보는 감각 등은 나님을 닮은 성인 것이다 따라, . 

서 나님의 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인간의 정체성은 마음 영 육체 등 , , 

어느 부분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락이  나님의 상이 괴되기는 지만 상실되지는 않았다 사람. 

이 나님께 불순종 여 범죄  이  그전처럼 나님의 상을 온전  

갖지 못 게 되었다 전병재 지성은 거짓과 ( , 2019; Scougal, 2003, 92-93). 

오 로 락 고 도덕적인 순결은 상실 고 죄악된 성 은 거룩  나님, , 

의 성 을 반영 지 못 다 사랑의 관계도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 관계가 . 

되었고 사람의 언어도 지속적으로 나님을 영 롭게 지 못 게 되었다, . 

사람이 아직도 나님의 상을 입고는 있지만 그 상의 일부분이 괴되

거나 상실되었다 그래서 나님의 상은 왜곡되어 죄가 들어오기 전보다 . 

온전 게 나님을 닮지는 않았다 지만 락이  사람은 아직 나님의 . 

상을 가지고 있고 나님을 닮았고 나님을 대 다 우리는 죄악된 , , . 

사람이라도 아직 나님의 상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다 사람은 . 

죄나 벌 장애 연약 과 나이 등에 의  그 상이 얼마만  손되었든 , , 

간에 아직도 나님의 상을 입고 있다 따라서 나님의 상을 입은 인. 

간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마땅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 

마땅  존중과 명예로 대우를 받아야 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등  대. 

우를 받아야 을 의미 며 병자 노인 장애인 정신 이상자 어린이 심지, , , , , 

어 어나지 않은 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존경

과 보 를 받아야 마땅 다는 의미이다 만일 우리가 (Grudem, 2009, 680). 

나님의 상을 지닌 유일  조물로서의 사람에 대  존엄성을 부인

다면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손시 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급, , 

도 될 것이고 삶의 의미를 상실 게 될 것이다, . 

이상에서 전술  나님의 영광을 위  존재 나님의 상으로 창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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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체성은 시대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 이 되어야 다 또  AI . 

인간 존엄의 궁극적인 윤리적 가 의 심이며 인간 존엄의 근거와 구체적 , 

내용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 . Ⅵ

기술의 발전은 랜스 머니즘과 동반 여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에 AI 

심각  영 을 미 고 있다 또  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이며 . AI

지속적으로 나 나고 있다 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 고 . AI

모방 다 그러므로 의 윤리의식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AI

식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의 윤리의식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의 . AI

존엄성이 있다 여기서 인간 존엄성 교육의 요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또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 각국의 법과 국제인권조약의 심적 개념이

지만 인간이 존엄 다는 선언적인 신은 신 적 전제 없이는 이 기 

든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대  성들 중. 

에서 다음 세 가지를 변증 였다 첫째 인간이 선 과 영원성 을 갈망 는 . , ‘ ’ ‘ ’

존재이다 둘째 인간이 아름다움을 구 는 존재이다 셋째 인간이 관계 . , . , 

속에서 복  존재이다. 

기독교에서 인간 존엄 사상은 아주 당연  것이다 지만 시대 인간 . AI , 

존엄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 고 있다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 AI 

있고 완전  넘어서는 이점의 순간은 인간 존재가 그보다 뛰어난 지능을 , 

자긴 다른 존재를 창조  순간이 될 것이다 또  기계와 인간이 결. AI 

 새로운 존재가 등장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 

을 시대 인간 존엄에 대  궁극적인 윤리적 가 를 위  인간의 정체성 AI

교육으로부  시작되어야 을 주장 였다 인간 존엄은 인간의 정체성에 . 

있으며 인간의 정체성은 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으셨던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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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오직 사람만이 나님의 영광을 위  나님. , 

의 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에서 고의 인간 존

엄이 시작된다 또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도덕. . 

적인 면이다 사람은 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물이. 

다 둘째는 영적인 면이다 사람은 물질적인 육체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 . , 

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삶은 를 비롯  다른 조물에게는 불가능  것. AI

이다 셋째는 정신적인 면이다 창세 이 로 사람만이 윤리적 문제를 발달. . 

시 고 철 적인 개념을 발달시 다 넷째는 관계적인 면이다 사람은 나, . . 

님과 사람간과 조물과 사람자신과 관계  수 있는 독  능력을 부여받

았다 다섯째는 육체적인 면이다 사람의 육체는 영이신 나님을 닮을 수 . . 

없지만 보고 듣고 말 고 이 고 맛보고 느끼는 등의 일은 나님의 , , , , , 

성을 반영  것이다 이와 같이 나님의 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인간의 . 

정체성은 마음 영 육체 등 어느 부분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 . 

락이  나님의 상은 왜곡되어 죄가 들어오기 전보다 온전 게 나

님을 닮지는 않았다 지만 사람은 아직 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고. , 

나님을 닮았고 나님을 대 다 따라서 그 상이 얼마만  손되었든 , . 

간에 아직도 나님의 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마땅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마땅  존중과 명예로 대우를 받아야 , 

다 이것이 시대 인간 존엄성 교육의 시작점이며 방 이다. AI . 

본 연구는 주제가 시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엄성 방대 여  - AI , , -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까지 제시 지 못 다는 계점을 지니고 

있다 지만 시대 인간 존엄과 관련  윤리의식 문제에 대  교육적 기. AI , 

여와 대응으로써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교육을 위  기초적인 자료와 방

을 제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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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uman Identity and 

Dignity Education in the AI Era.

Mikyoung Seo 

Ph. D, Baekseok University

The issue of AI's ethical consciousness has been constantly on the rise. AI 

learns and imitates everything behavior human beings do, just like a child. 

Therefore, the ethical consciousness we currently demand from AI is first the 

ethical consciousness required of humans, and at the center of it is the 

dignity of humans. Thus, this study analyzed human identity and its problem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pologized the theological 

premise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 dignity, and sought the direction of 

human dignity education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AI and its relation to human beings. The development of AI's 

technology has led to the sharing of "reason or intelligence" with machines 

called AI which have been restricted to the exclusive property of mankind. 

This raised the question of the superior humanity which humans would be 

remained to be distinguished from AI machines. Second, this study discussed 

transhumanism and human identity. Transhumanism has been argued for the 

combination of AI machines and humans in order to improve inefficient 

human intelligence and human capabilities. However, the combination of AI 

machines with humans raised the issue of human identity. In the AI era, 

human identity is to believe thoughts that God had when he built us. Third, 

this study apologized theological premise and characteristic about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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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nity. Human dignity has become a key concept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ound the world. Nonetheless, declarative 

conviction that human is dignified is difficult to be understanded without 

Christian theological premise. Theological premise of human dignity lies on 

the fact that human is dignified feature being granted life by Heavenly 

Father. This feature lies on longing for "Goodness" and "eternality", pursuit of 

beauty, a happy being in relationship with others. Fourth,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human dignity education. The direction of human 

dignity education has to awaken what is identity of human and how human 

beings were created and how much they are precious. Furthermore, it lead 

human to ponder consciously and accept the highest value of what human 

beings are, how they were created, and how precious they are. That is about 

educating human identity, and its core is that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 the wealth gap, knowledge level, skin color, gender, age, disability, etc. - all 

people are in God's image and for the glory of God, thereby being very 

important to God.

《 Keywords 》

AI technology, human identity, human dignity, transhumanism, 

human dign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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