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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밥 이 년 다보스 럼에서 차 산업 명을 언급 면서 많은 이들(Schwab) 2016 4

이 차 산업 명과 미래사 에 대 여 논의 였다 차 산업 명은 기술의 발달을 4 . 4

넘어서서 우리의 사 문 생 양식 전반에 영 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로나, , , 19 

상 을 맞이 며 더욱더 실감을 고 있다 우리는 차 산업 명은 분명 인간의 삶. 4

을 증진시 며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것이라 망 지만 인간소외나 양극 의 , , 

문제를 우려 게 된다 이러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기여 며 교육. 

의 방 을 설정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  차 산업 명시대의 기독교의 역 과 . 4

교육방 에 관 여 연구  논문이다 먼저 차 산업 명시대에 일어날 개인과 공동. 4

체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 고자 심리 자 미 사 자 (Mitchell), 

벨라 신 자 맥그래스 철 자 보스 롬 의 견 를  (Bellah), (McGrath), (Bostrom)

접근 였다 이들의 이론을  차 산업 명시대의 실 세계와 가상 세계 초월적 . 4 , 

세계에 사는 개인의 삶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  세계에 기독교가 초월적 규범. 

을 제시 고 의미를 부여 며 개인과 세계의 변 를 일으  수 있다고 보며 교육, , , 

의 방 을 상징을 만들고 는 교육 으로 보았다 이를 위 여 관찰 기 들어“ ” . , 

가기 발견 기 참여 기 상징 만들기의 단계를 제시 여 이를  실 세계 안, , , 5 , 

에서 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였다. 

이 논문은 년 대 민국 교육부와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된 연구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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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주제어 차 산업 명 인공지능 기독교 역 교육방 기독교교육: 4 , , , , 

들어가는 말. Ⅰ

로나 로 인 여 차 산업 명시대가 더 빨리 우리의 눈앞에 성  다19 4

가왔다 인공지능 로봇공 린 생명공 가상 실과 증강 실 신. , , 3D , , , 

소재 등은 나의 과 기술의 발전에서 넘어서서 우리 사 의 시스 에 영

을 주고 있다 노 사 엔스 라는 용어와 신경기(Schwab, 2018, 25-26). ‘ ’

술 생명공 의 기술발전의 영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  과 문명의 기술, 

은 나의 도구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우리 사 의 곳곳 신 제조업 매업 금융업뿐만 아니라 교육과 , , , , 

복지에 이르기까지 발  인지 동을 고 있다 양금 자들은 ( , 2021). 

미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러  기술

을 발전시  소수의 상위계 과 다수의 위계 으로 양분될 것이라고 보

았다 차 산업 명시대가 제공 는 신기술의 명 뒤에는 그 암 역시 . 4 ( ) ( ) 明 暗

존재 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 실과 증강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 물리적인 세계뿐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 또 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 

보여준다 기업의 면접까지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차 산업 명은 . , 4

나의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 문 생 양식 전반에 영, , 

을 주고 있다. 

종교 안에는 정  종교 를 결정 는 비종교적 요소들 경제 사( , , 

심리적 요소들 과 상  작용 는 보  구조적 원리들이 존재 다 그러 다) . 

면 종교는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 과 사 기  변수에 의  결정될 수, 

도 있다 영 이는 중세 도시발달과 정 경제적 상 인쇄( , 1999, 14). · , 

술의 발달 등의 사 경제 정 적 상 들이 개신교에 영 을 준 것을  · ·



김희영 ┃ 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4   379

생각 볼 수 있다 또  베버 의 이론과 같이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 (Weber)

주의 발전에 영 을 주면서 종교와 사 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차 산업시대도 비대면 예배에서 볼 수 있듯이 사. , 4

가 기독교의 예배와 여러 들을 변 시  수 있지만 반면 기독교가 , , 

차 산업 명시대에 당면  우리 사 의 문제에 대 여 그 역 을 다  수 4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슈밥 의 차 산업 명 논의 이  기독교교육과 신 계(Schwab) ‘4 ’

에서도 차 산업 명에 관  논의가 있어왔다 김도일 은 국내 명의 4 . (2017) 13

기독교교육 자들과 께 제 차 산업 명 시대의 교육목 를 연구 여 “ 4 ”

리스 를 비롯 여 전 적인 교육영역에 공 정 기도를 더 여 (Harris) , , 4

차 산업시대의 교육목 를 제안 였다 양금 는 인공지능 의 인. (2018) “AI( )

식론적 문제와 기독교교육 에서 인공지능의 인식론의 문제점을 지적 며 기”

독교적 인식과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제안 였다 임창 는 . (2018)

차산업 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 성 재고 에서 기독교교육의 장에서 “4 ”

내용과 식을 디자인 는 방 성에 대 여 연구 였다 김정준. (2018; 

은 제 차 산업 명과 교육목 의 새 전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와 2019) “ 4 - ”

국연구재단 과제로 제 차 산업 명 시대 기독교교육의 인간상 고찰 을 “ 4 ”

연구 여 차 산업 명시대의 교육목 와 차 산업 명시대의 인간상을 제4 4

안 였다 이  많은 에서 로나 와 연관 여 차 산업 명에 관 여 . 19 4

많이 연구 고 있다 이 연구들은 차 산업 명의 교육목 의 방 과 인간. 4

의 영성 인간상 인식론의 문제에 대 여 잘 제안 며 교육의 방 을 제시, , 

였다 그러나 종교 로서의 기독교의 역 과 공적 영역에서의 교육의 방. ‘ ’

에 대 서 종 적으로 제시  연구가 거의 없다 우리는 교  안뿐 아니라 . 

세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상 작용을 며 공적 영역에서 영 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 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 작용 는 공적 영역 네이버 국어사전, ( )

에서 어떻게 바람직  교육을 야 는지에 대  연구가 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 사 신 철 을 중심으로 차 산업,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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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대의 기독교의 역 과 교육방 에 관 여 살 보고자 다 심리 은 미. 

사 은 벨라 신 은 맥그래스 철 은 보(Mitchell), (Bellah), (McGrath), 

스 롬 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 고자 다 미 은 로이 의 욕(Bostrom) . 

동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종 면서 차 산업 명시대에 우리가 간과  수 4

있는 인간의 상 중요성 양육자와 어린이와의 관계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 , 

보게 다 벨라는 종교와 사 와의 관계를 연결 며 종교가 사 발전에 어. 

떠  기여를 고 변 를 야기 는지 말 주고 있다 보스 롬은 철 자로, . 

서 인간의 뇌와 뇌강  등 다방면에서 연구 는 자로 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 어떠  영 을 주고받는지 볼 수 있다 맥그래스는 분자 생물리 과 . 

역사 조직신 에 박사 위를 받은 신 자로서 과 과 신 을 연결 며 인, 

간 실재에 대  넓은 이 를 제공  준다 이러  심리 사 신. , , , 

철 적 관점은 차 산업 명시대에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을 4

설명 고 이에 대  문제에 대 여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에 대  설, 

명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여 차 산업 명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이 이 . 4

세계 안에서 성장을 고 상을 바르게 보고 소속된 공동체를 변 시  , 

수 있도록 기독교의 역 과 이를 위  교육방 에 대 여 생각 보고자 

다.   

   

차 산업 명시대의 세계 . 4Ⅱ

차 산업 명의시대의 징 1. 4

차 산업 명시대를 맞이 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 를 경 고 예4 , 

게 된다 별  기술의 영 력 개인과 조직의 목적에 대  이 가. , , 

와 기술과의 관계 가 변곡점의 용 임창, (Schwab, 2018, 60-66; , 2018

에서 재인용 기술의 신과 경쟁 과잉성과로 인  자기착 위  사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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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정준 이러  문제들( , 2019, 128-134). 

에 대 여 개인적인 차원의 내면과 외면 공동체적 차원의 내면과 외면을 , 

보면 아래의 와 같다.

                

차 산업 명시대의 징< 1> 4

                        

인공지능과의 상 작용은 인지적인 차원뿐 아니라 인간 발달 전체에 영

을 줄 수 있으며 과  명은 그 용 능력에 따라 개인의 자존감과 정, 

체성에 영 을 줄 수 있다 생명공 의 발달 역시 인간의 자기 능력을 강. ‘

시 주어 자기의식의 장 을 주고 때로는 긍정적인 자기이미지 를 ’ ‘ ’ , ‘ ’

성  주어 정체성에 영 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빅데이 는 초월적 가 와 규범 기독교의 신념 윤리의 문제 앞에 . , , 

개인 내면- 개인 외면- 공동체 내면- 공동체 외면-

예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상 관계

신경기술발달과 

뇌분석 뇌기능강· /

배아선별과 인권

빅데이 와 

준거집단/

기술 용능력과 

양극

증강 가상 실과 ·

실사 /

시스  제/

데이  수집과 

개인의 자율성

문제

내면 발달/

자존감/

인재상과 교육

인간 기계의 -

인 이스와 

정체성/

인간존엄성

신념 문 윤리/ / 
시스 구조/ / 

관계

관련

문
심리 뇌과 철/ 철 신 사/ / 사

관련

자
미 보스 롬 맥그래스 벨라

중점

사

내면의 동기/

인간발달과 관계/

자존감과 정체성/

성장과 교육방

정체성 성과 

신체성 의식, /

과 기술발달과 

인간의 존엄성

집단 지성과 

신적 권위 윤리/ /

기독교 신념

사  구조 변동/

자율성과 제/

실재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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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성으로서 자리  수 있는 위 이 있다 증강 가상 실은 사  구조. ·

의 변동을 야기  수 있고 감시와 제는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 사  , , 

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차 산업 명의 기술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 개인과 공동체에 영 을 주4 , 

어 우리로 정체성이나 인간의 존엄성 신념과 자율성과 제 사  구조에 , , 

영 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산업 명시대를 조명  때에는 심리. 4

사 철 신 적인 관점이 요 다, , , . 

차 산업 명시대의 세계2. 4

세계와 실재1)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  전체를 뜻 기도 고 정 , , 

사 나 영역 상의 모든 범위를 뜻 기도 다 준국어대사전 그래서 , ( ). 

우리는  사 를 지  때에나 영 와 주권이 있는 나라를 뜻  때에 세, 

계라고 말 다 또  상의 모든 범위를 말  때에도 세계라고 말 다 이. . 

러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 는 재 실제로 , 

존재 는 세계를 실 세계 라고 볼 수 있다 또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 ’ . 

차원 실 세계의 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 여 초월적 세계 라고 지, ‘ ’

기도 다 그리고 차 산업 명시대에 별  더 부각된 가상 세계 도 . 4 ‘ ’

경 되는 상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 지 않는 

점에서 네이버 국어사전 세계라고 지 다 이러  실 세계 초월적 세( ) . , 

계 가상 세계는 재 차 산업 명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며 삶, 4 , 

의 범주이다. 

그런데 이러  세계는 실제로 존재 는 점에서는 실재라고 볼 수 있다. 

실재 는 다양  용례로 사용되는데 사물의 본질을 뜻 기도 며 인간의 ‘ ’ , , 

의식으로부  독립 여 객관적으로 존재 는 물질세계를 의미 기도 고, 

실제로 존재 는 것을 뜻 기도 다 준국어대사전 본 글에서는 실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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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 는 것이라고 생각 되 본질의 개념도 여 고자 , 

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볼 때 실재에 대  이 를 나의 . , 

준거 로 바라보고 살 보고자 다.  

맥그래스 는 사람의 질병에 병리적 손상적(McGrath, 2011, 194-195) , , 

동적 참여적 네 위가 있다고 보며 실재도 다 적인 차원이 있다고 설명, , 

다  사람에게 질병은 자 라는 병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기. ‘ ’

능을 손상 는 손상적 위 그리고 동에 제약을 받는 동적 위 사, , 

생 과 직장에서의 참여가 제 된 참여적 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 

우리는 나의 기능이 손상된 이들을 돕기 위  다양  전문가들이 께 

모여 연구 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재에도 다 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 

그는 세계가 다양  계 으로 나뉘어져 있고 개별 문은 이 실재의 다양, 

 을 각각 다루며 각 계 은 그것에 부 되는 과적인 연구방식을 개, 

발 여 사용 야 다고 구 다 그렇기에 세계를 (McGrath, 2010, 174). 

바라볼 때 신 의 관점 사 의 관점 과 의 관점이 각각 다르고 연구방, , , 

법이 다르지만 그 고유  문은 실재의 각기 다른 을 다루면서 전체적

으로 실재에 관 여 접근 며 일성 안에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 

 다 적인 차원의 실재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없이 존재 지만 모두 인간, 

과 세계와의 만남을  얻어지는 산물이다 그렇기에 그는 실재에 대  . 

이 를 경 적 명제 로 보며 지식자와 실재와의 연관성을 말 는 비 적 “ ” , 

실재론의 위 에 서 있다(Myers, 2010). 

종교를 나의 실재로 말 다면 벨라의 상징적 실재주의 에서도 그 실“ ”

재이 를 볼 수 있다 그는 종교는 객관적 명제의 집 이라기보다는 인간에 . 

의  체 된 전체 즉 주관과 객관을 며 인간 동의 “ (felt-whole), 

의미를 제공 는 맥락의 구실을 는 어떤 전체를 묘사 고 상기시 는 상

징체계 라고 정의 다 김종서(symbol system)” (Bellah, 1970, 237-259; , 

에서 재인용 종교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상 작용의 름을 조직 고 1993 ). 

규제 거나 인간의 감정 가  및 주체적 망 등을 는 비객관적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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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이면서 동시에 나의 고유  실재(non-objective symbols)” (a unique 

라는 것이다 김종서 이러  점에서 종교는 나의 실재이며reality) ( , 1993). , 

이러  실재는 인간과의 상 작용 가운데에서 인간 동에 의미를 제공

기도 고 인간의 감정과 망을 는 상징들이 된다 종교는 외적으, . 

로 존재 는 객관적인 실재이기도 지만 그 종교적 위와 가르 예전, , 

에 참여 는 사람에 의  실재로 이 된다. 

맥그래스 는 이러  실재로서의 세계를 삼위일(McGrath, 2010, 182-188)

체 시각으로 바라보게 다 이 세상은 선 게 창조되었지만 지금 세상은 . 

선과 악이 공존 고 이 세상은 결국 선 을 복  것이다 창조론뿐 아니. 

라 구원 경륜을 서 자연과 이 세상을 바라본다 단순  선과 악의 이분. 

법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그 선 과 아름다움이 종종 감 어져 있지만 그것, 

은 변 의 소망을 발산 는 얼룩덜룩  실재 양지와 음지가 께 공존 는 ,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다 이러  실재에 대  삼위일. 

체적 이 는 심미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경륜을  괄적

으로 이  수 있게 다. 

이는 미 이 설명 는 대상관계이론에서 개인과 대상 자 세상 과의 관( , )

계를  자기지식 자기이 를 게 되는 것과 유사 다 즉 우리가 종교, . , 

든 이 세상에 존재 는 상 세계든 상 세계안에 있는 자연이든지 이것, , 

을 나의 실재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 더라도 주, , 

관적으로 이 는 우리의 지각과 사유에 의  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 

실재에 대  이 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이러  점에서 차 . 4

산업 명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는 다양  각도로 바

라보아야 며 인간의 주관적인 지 에 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인식, 

며 기독교 신 에 의  선과 악의 모습을 께 심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 

아야 다 이러  것을 대로 차 산업 명시대의 세계를 실 세계 가. 4 , 

상 세계 초월적 세계로 살 보고자 다 세계와 개인과의 관계를 여러 , . 

자들의 견 를  살 보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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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 명시대의 세계2) 4

차 산업시대는 실 세계가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실 4 . 

세계는 기구 기계와 약물 등을  먼 증강을 일으 고 인공지능 로봇· , 

이 인간의 삶을 리 게 고 사람 대 사람 대신 인공지능과 상 작용, 

다 가상 세계는 더욱더 시공간을 초월  만남을 가능 게 고 점차 실 . , 

세계를 반영 고 실 세계와 연속성을 가지고 실 세계의 대안이 되기, , 

도 다 로나 로 인  사 적 거리두기로 실 세계에서의 동이 멈. 19

어졌을 때에도 가상 세계에서 경제 동 정 동 교육 동 종교 동이 , , , ,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차 산업 명시대 우리는 초월적 세계에 대  갈망. 4

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 여 윤리적 위와 도덕적 실천 . 

운동을 요청 고 있다 지용근 또  자본과 기술 발달로 인  발생( , 2021). 

 거대구조와 개인생  간에 벌어질 간극에 대 여 매개구조가 요 데, 

기독교가 매개구조로 기여 으로써 인간소외와 아노미 상을 극복  수 

있을 것이다 영 따라서 기독교의 역 이 요청된다 그러면 차 ( , 1999). . 4

산업 명시대에 개인이 거주 고 경 는 실 세계 가상 세계 초월적 , , , 

세계의 징을 살 보며 이를 위  기독교의 역 과 교육방 에 대 여 살, 

보도록 겠다. 

  

실 세계(1) 

실 세계는 우리가 분 고 일 고 번민 는 징을 가지며 기능, , 

고 적응 고 생존 려는 초의 세계이다 인류의 역, , (Bellah, 2011, ). ⅹⅴ

사는 실 세계에서의 역사를 말 기도 다 나의 과 기술의 발달은 사. 

람들의 일상의 삶의 을 변 시 다 전기의 발견은 과 기술의 발견에. 

서 넘어서서 대량생산으로 이어지고 사  구조를 변 시 다 이러  점에, . 

서 실 세계는 과 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과 의 발견은 우리의 실. 

제의 세계를 새롭게 구 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새롭게 설명 다 그러, . 

나 우리의 실은 나의 과 적인 세계로 설명은 가능 나 우주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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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우주에 관  모든 것을 설명  수 없으며 다만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 

상을 설명 는 것이다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McGrath, 2010, 73-74). 

존재 는 것에 대  의식과 사실 뒤에 있을 수 있는 의와 의미는 과 적

인 관점에서는 설명 기 어려운 것이다(Bellah, 1975, 72). 

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 며 문 가 주는 다른 실제들과 일상의  , 

실 세계에서 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명백. 

게 나 나는 실제적인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문 적으로 상징적으로 구, , 

된 세계이다 우리는 실 세계에서 문 를 만들지만(Bellah, 2011, ). , ⅹⅴ

이러  문 는 우리의 삶에 영 을 주어 새로운 양식으로 실 세계를 만

들어간다 국인의 문 는 뷰 를 만들고 이는 다시 우리의 경제. K , K , , 

정 적인 차원에도 영 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문 를 유 면서 실 세. 

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  실 세계에서 인간은 여전  상 작용을 면서 성장 다 양육. 

자와의 관계를 어머니의 정과 웃음에 반응 며 자기이미지를 긍정, 

적으로 그린다 실 세계에서 만나는 관계를 실 세계에서 내가 얼. , 

마나 괜찮은지 인간으로서 뛰어난 성과 능력 자질 건강 소유를  정, , , 

체성을 성 다 아기는 양육자의 정과 언어 즉각적인 반응에 의  자. , 

기이미지를 구 다 따스  상 관계 아이의 공격적인 동에도 수용. , 

기 아이의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 기는 아이로 자신을 전능  자기이미지, 

를 가지게 다 은 유아가 자기로부  분 되지 않은 양. (Kohut, 1977)

육자인 자기대상 과의 관계를  자기의 응집성 상성 력성을 느끼‘ ’ , , 

며 자기를 립 간다고 보았다 자기대상 은 아동의 초기 정신구조에 영. ‘ ’

을 미 며 아동은 자신의 과시적인 이미지를 자기대상에 반영 면서 나는 , ‘

완벽 고 너는 나의 모습에 감 다는 것 을 느끼고 무력 게 느껴지는 ’ , 

자기의 이미지는 이상 된 자기대상에 융 시 며 너는 완벽 다 그리고 ‘ . 

나는 너의 일부이다 고 본다고 였다 즉 아이.’ (Mitchell, 1999, 547-549). 

는 자신을 반영 을 주거나 자신의 모델 된 좋은 (mirroring) , (id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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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대상 이 요 다고 였다 이러  점에서 ‘ ’ (Mitchell, 1999, 550-555). 

아이에게 상 작용은 인지적인 반응을 넘어선 자기 분 자기 응집성 정, , 

체성의 차원에 영 을 준다고 보겠다 이는 양육자의 물리적인 반응뿐 아니. 

라 정서적인 교감을 서 가능 다. 

차 산업 명시대 인공지능의 역 은 점차 양육자의 위 에 서서 그 역4

을 다  수 있을 것이다 아이의 울음을 분석 고 아이의 심리와 상. , , 

정서를 분석 고 설명 주고 다음 발달단계에 가기 위  지 을 주기도  , 

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직접 그 일을 담당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 

나 인공지능이 인지적으로 알려주고 상 을 분석 고 지 을 제공 는 도, , 

움을 줄 수 있어도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장 고 자기응집성을 가지고 , 

 인격체로서 성장 기 위 서는 인격체와의 상 작용을  자기 자신

을 반영 고 인격체로서의 모델 이 되어주는 인격체 (mirroring) , (idealized)

양육자가 요 다 그러  때 아이는 자기를 이상 고 대상을 이상. , , 

면서 양육자로부  분  수 있는 것이다 이러  점에서 차 산업 명시. 4

대의 어린이의 양육에 있어 인공지능은 보조의 기능은  수 있겠지만, 

계를 가지며 양육자의 인격적인 상 작용이 여전  중요 다고 볼 수 있겠, 

다. 

제임스 는 인간의 자기 는 신체적 욕구 장식(James, 2017, 527, 588) (self) , 

을 애 고 소유 고 싶은 물질적 자기와 인으로부  주목과 존경을 , 

받으려는 사 적 자기 그리고 지적 도덕적 종교적 열망과 양심인 정신적 , , , , 

자기로 구성되었다고 다 이러  다양  자기들은 다양성과 비연속적인 . 

것과 성과 연속성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있다 그런데 개인이 분석과 . 

석의 과정을  자신의 다양  자기들을 수용 고 받아들일수록 더 강, , 

지고 더 력성과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양  경 들 가운. , 

데에서 연속성들을 발견 게 된다면 더 다양  자기의 모습을 수용 는 것, 

에 의  정체감이 산되는 것을 견딘다는 것이다(Mitchell, 1993, 115-116). 

먼 증강기술로 인  인간의 자존감과 정체성도 재력으로 인  좌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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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 있고 기술능력은 안정된 사 적인 위 를 보장 느냐 아니면 소외, , 

되고 무력  존재가 되게 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긱 노동자. (gig 

로서의 전 은 불완전  생 을 주며 내가 누구인가에 대  연속worker) , 

적이고 적인 제안을 지 못 다 된 자기이미지로 자신의 마음. 

을 자신의 존재를 정초  곳을 찾고 있다 이러  때에 자기 성찰과 석, . 

을 서 다양  자기를 수용 고 이러  자기의 모습 속에서 연속적인 , 

차원 변  않는 자기 자신에 대  지식을 발견 다면 변 는 정체성 가, 

운데에서 을 이루며 더 내구성이 있을 수 있다. 

미 은 삶의 부 과 만족은 자기에 대 여 경(Mitchell, 1993, 116)

되는 다양성과 성 연속성과 비연속성간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다고 보았다 너무 연속성만이 있으면 정체가 되지만 분절 된 개인의 경. 

에서 연속성을 경 기 시작  때 은 강박적인 성이 다양   안, 

에 있는 자신을 발견 게 될 때 의미 있는 망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렇. 

기에 우리는 물리적이면서 문 적인 양식과 과 적인 상 질서가 있는 곳, 

에 자신을 위 면서 서로 다른 자기 를 고 연속성을 가지면서 (self)

변 는 새로운 상  가운데에서 나 자신에 대  이 를 새롭게 다 이. 

러  점에서 실 세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수 있는 구적인 

곳 변  않는 곳 실 너머의 세계가 요 다, , . 

가상 세계 (2) 

가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 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경 되는 곳이다, . 

재 메 버스에서 입 식과 졸업식을  공동체십을 성 다 많은 기업. 

에서 메 버스에 대  관심을 가지고 자를 고 있다 이러  메 버스는 . 

레고 블록처럼 생긴 릭 로 동 는 로블록스나 제  등 아바 가 

동 는 가상 세계 뿐 아니라 기술 연구단체 3D ASF(Acceleration Studies 

에 의 면 증강 실 세계 라이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Foundation) , , , 

세계도 모두 된다 김상균 신병 본 연구에서는 별  메( , , 20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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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중 가상 세계에 초점을 두고자 다. 

가상 세계는 실제로 존재 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이미 교, 

육 동 공부 경제 동을 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다, , . 

수가 께 접속  어울려 노는 메 버스 공간 로얄에서 지난  월 열5

린  가수 래비스 스 의 서 에는 만 명이 접속 다 게임 내 1,230 . 

상  매 수익은 만 달러 억 원 에 달 다 조선 이렇듯 2,000 (221 ) (IT , 3.6). 

가상 세계는 우리의 부 부 릭 가 새로운 나 이상적인 나 상상속의 나( ) , , 

를 만들어보며 나의 생 을 새롭게 구 며 정서적인 교류를 고 있다. 

비록 실 세계에서는 물질적 자기 사 적 자기가 부족  것 같으나 가상 , , 

세계에서는 새롭게 물질적 자기 사 적 자기를 성  수 있다, . 

러니어 는 가상 실의 생 에서 (Lanier, 2018, 77, 81, 239, 453) VR『 』

을 사용 여 가상 세계는 꿈을 전달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실에서 . 

지 못 는 초 실적인 사고와 다양  상상을 가상 세계에서 구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손 지 않으면서도 가능 게 다, 

는 것이다 그렇기에 을 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마법이나 상상을 성. VR

인기로 장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성을 규정 는 계상 에서 . 

벗어난 삶을 경  수 있다 이러  점에서 가상 세계에서는 인간의 배고. 

이라는 몸 의 경 은 직접적으로 지 못 지만 다양  감각을  ‘ ’ , 

실 세계에서 지 못 는 것을 경 게 된다 이는 물리적인 손상 없이. , 

위 부담이나 모  없이 실 세계에서 지 못  꿈과 상상 경 을  수 , 

있는 기 를 제공  준다 이러  점에서 가상 세계는 우리 자신이 을 . VR

쓰고 벗으며 제  수 있는 주관 경 의 세계와 독립된 자들이 있는 

실 세계를 매개  수 있는 제 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는 대상관계이론3 . 

의 중간 상 과 유사  점이 있다고  수 있다‘ ’ . 

위니 은 인격 발달에서 중간 상(Winnicott, 1951, 1965) ‘ (transitional 

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 여 말 다 유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phenomena)’ .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면 자신이 세상을 창조 다는 전능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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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지만 어머니가 반응에 실 였을 때 실과 계를 경 고 자, , 

들이 독립된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지각 게 된다는 것이다 위니 은 . (1951)

독립된 자들의 세계와 자신이 제 는 주관 대상의 세계를 매개 는 영

역이 제 의 영역인데 이러  중간 영역은 담요나 곰인 과 같이 실적인 3 , 

대상이면서도 아이의 상에 의  창조된 것이라고 다 이러  아이의 . 

상에 의  창조된 매개는 부모가 별  권리를 인정 줄 때 중간영역으로 

창조된다 이러  중간대상은 아이의 제 아래에도 제 밖에도 있지 않. , 

기에 아이가 이와 관계 며 점차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고에서 벗어

나 많은 사람들 중 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Mitchell, 1999, 313-315). 

중간 상에서의 경 은 아이가 주관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실 , 

세계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들을  수 있게 다 성인의 경. 

우 실의 논리에서 벗어나 가장 개인적인 사고와 이미지를 만나게 되며, ,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상과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다 위니 의 대상관계이론이 비록 유아기에 초점을 (Mitchell, 1999, 315). 

맞 고 있으나 성인기까지 장을 볼 때 중간 상은 가장 자유로운 , 

로 자신의 상과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곳에서 자신의 상상이 발 되고 즐기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욕, 

구를 소 다 중간 상은 실의 좌절된 욕구를 유 며 상상과 창의성. , 

을 며 실의 제약과 제에서 벗어나면서도 이  다시 실 세계로 , 

돌아올 수 있게 는 것이다 이러  점에서 중간 상은 가상 세계와 유사. 

다. 

가상 세계는 실 세계에서 벗고 신체적으로 약 고 관계가 어렵고, , , 

사 적 지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과 부 를  이상적 자VR

기를 실 시  수 있다 물론 가상 세계에서도 집을 건 고 매매 고 옷. , , 

을 구매 는 등 경제 동을 지만 실 세계보다 씬 자기이상을 실 시

기가 쉽다 어린이들은 자기에 대  별  영역의 가뿐 아니라 자기가. 

에 대  세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별  영역은 습 능. 



김희영 ┃ 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4   391

력 운동 능력 사 적 사용 외모 동 양식인데 아이들이 중요 다고 생, , , , 

각 는 영역에서 능력을 발 거나 만족감을 얻을 경우 자기 가 감이 상

승된다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 쉽게 자기 자신의 별  부(Harter, 1988). 

분에 대  성 를 얻는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재 메 버스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창조 기도 고 자신의 부, 

부 릭 를  새로운 세상을 구성 다 가상이지만 실 세계 못지( ) . 

않게 우리의 삶에 중요  영 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상 작용이 가능. 

게 여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  가상 세계는 실에서 디지  기기. 

를  들어가지만 실의 제와 제약을 덜 받으며 자신의 세계를 구, 

 수 있다 소량의 자본으로 부 를 꾸며 물질적인 자기 를 새롭게 . (self)

며 실의 세계에서 관계가 어떠 든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사 적 자기를 , 

성 다 가상 세계는 실과 이어지면서도 실에서 창조된 것이며 상상. , , 

에 의  구성된다. 

김상균과 신병 는 가상 세계인 메 버스가 사랑을 받는 (2021, 52-55)

이유는 게 두 가지라고 다 첫 번째는 실에서 족 기 든 인정 . ‘

욕구 를 가상에서 결 고자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미 라는 것이다 매’ , ‘ ’ . 

슬로우의 단계 이론에서 인정 욕구 는 자아실  욕구 바로 아래에 있다5 ‘ ’ ‘ ’ . 

그만  사람들은 인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 세계의 경쟁과 바쁜 삶이 인정욕구를 족시 기 어려워 실, 

보다 싸이 이 빠르게 돌아가고 간단 게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가상 , 

세계에서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다 또  몰입감을  재미를 느끼기에 사. 

람들이 가상 세계에 있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다. 

이러  점에서 가상 세계는 실 세계의 도 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비 을 받기도 다 인정 욕구 를 넘어서 인정 쟁 이 되고 좋아요 의 . ‘ ’ ‘ ’ ‘ ’

릭이 자존감에 게 영 을 주거나 지나 게 몰입 여 가상과 실을 구분 , 

못 거나 실의 삶을 소 게 는 것에 대 여 경계를 야  것이다, . 

그러나 가상 세계의 장점을  인간의 경 과 상상을 장 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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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세계에서 반영 며 실 세계의 삶을 요롭게  수 있다면 그 가 가 , 

있다.  

이러  점에서 가상 세계는 이상적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고 실천  보는 

중간 상으로서 자리 며 정체성을 성 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긍정, , 

적으로 변 시 게도 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 

다 단지 가상 세계에서 유 고 상상 는 것에 넘어서서 가상과 실을 . , 

돈 지 않도록 주의 야  것이다 이러  점에서 가상 세계도 실 세. 

계와 영 을 주고받는다. 

초월적 세계(3) 

우리는 이 실 세계에 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인. 

간의 역사 속에 동시에 등장 는 세계 종교의 역사는 유  이 세계를 넘

어서는 초월적 실재에 대  감각을 보여준다 루이스 는 의미. (C. S. Lewis)

를 찾으려는 우리의 갈망이 우리가 경 는 실의 세계보다 더 나은 것

을 찾도록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 다 인간의 갈망은 초월적 세. 

계를 구 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 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 . 

는 우리가 관찰 는 것들이 감 진 무언가를 일러준다고 주장 다 일단 발. 

견되기만 면 이 감 진 무언가는 우리가 만물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는다, 

그는 유 거나 창조된 것은 우리 마음의 욕구를 (McGrath, 2013, 191). 

결  만족시  수 없다고 주장 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발견. 

기 위 서는 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주는 문이 열려야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세계는 우리가 실 세계를 벗어나야 과  .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님 나라 가 이미 와 아직(McGrath, 2013, 201). “ ” ‘ ’ ‘ ’

의 긴장 가운데에 있으면서 우리로 이 세계에서 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 

는 것처럼 우리는 실 세계에 있으면서 초월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 

된다. 

이러  초월적 세계로 가는 문은 바로 실 세계에 있다 실 세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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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제

공  준다 벨라 는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종교. (Bellah, 2011, )ⅹⅵ

적 위인 의례를 서라고 말 다 의례 종교적인 위와 상징을  . , 

실 세계 가운데에 있지만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 며 골똘  생각 다가 그것들이 그것들 ,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 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있는 실마리들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감 진 . 

채 알려지지 않은 실재들이 존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McGrath, 

실의 삶에서의 상징 의례  발견 기 무언가 실 너2013, 38-39). , , , 

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서 초월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맥그래스 는 기독교가 년 역사 동안 계속 (McGrath, 2012, 196-197) 2000

지속되며 강  매력을 가진 이유 중 나는 인간의 초월자 나님에 대  

갈망이 기독교의 진리와 께 갔기 때문이라고 다 인간은 아우구스 누. , 

스의 고백처럼 나님을 갈망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이 세, , 

상에 살면서 초월적 세계를 구 고 초월자 나님을 갈망 는 것이다, . 

초월적 세계를 인식 는 것 갈망 는 것은 인간의 성이다 이러  초월, . 

적 세계는 차 산업시대에  중요  것이다4 .  

오늘날의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스 은 블랙박스와 같아

서 인간이 아직 인공신경망이나 딥 러닝과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머신 러

닝 알고리즘도 어떻게 작동 는지 완전 게 이 지 못 여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증 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는 률 속에(Schwab, 2018, 183). 

서 남아있는 예외와 월성의 선별문제 그리고 다수의 지식과 데이 의 , 

산능력이  개인과 집단에게 옳음과 적 성을 담보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  수 있다 또  인공지능과 데이 에 둘러싸인 인간이 어떠  기준과 . 

분별력과 단력을 갖고 창의성을 발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렇기에 진리와 지식에 대  권위를 데이 나 집단지성에 두는 것을 넘어서

서  차원 높은 위에서 사고 고 단 는 능력과 질서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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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는 종교는 사 적인 질서를 묘사 서가 아니라 사 적 질서를 “

성 기 때문에 사 적으로 미롭다 고 였다 벨라.” (Bellah, 2011, ). ⅶ

는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상징적 초월을 바라보는 (Bellah, 2011, 9)

능력이 있어야 내재론이라 불리는 세계 안에 갇 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 

미국 건국 초기에는 신비적인 질서가 살아있어 사람들이 력이 있었다고 

였다 그래서 미국이 마주  사 적 계를 초월 고자 다면 내적인 . 

심의 경 을 낳고 새로운 의 언약으로 이끌 수 있는 상상적인 비전에 , 

근거 야 다고 였다 바로 개인과 집단 국가가 (Bellah, 1975, 85-86). , 

재 당면  계를 극복 고 력이 있기 위 서는 초월적 질서와 원리, 

비전이 있어야 다는 것이다 일상의 끔찍  재난을 돌  수 있는 것은 . 

종교와 같은 초월의 세계를 서이다 벨라(Bellah, 2011, 9). (Bellah, 

는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초월의 세계를 바라볼 때2011, 19-20) , 

일상의 어두움 공 재난 고 을 돌 고 실의 세계는 성스러운 , , , 

전 위에 그 존재의 이유를 지속  수 있다고 보았다. 

보스 롬 은 인공지능이 상되면 어느 순간에는 모(Bostrom, 2019, 123)

든 인류의 지적 능력 수준인 문명 기준선 과 비슷 지고 계속 상될 때“ ” , 

에는 인류의 모든 지능을  것보다 더 똑똑  강  초지능 에 이를 것“ ”

이라고 본다 이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인간의 제 에 있지 않을 것이. 

며 인간이라는 존재도 나의 유용  자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 

 위기는 인간의 존재에 대  가 의 문제를 가져다줄 수 있다. 

벨라 는 종교가 세계와 그에 관련된 자기 에 관  (Bellah, 1981, 147) (self)

안정된 정의를 내려줌으로써 사 나 삶의 덧없음과 위기를 착 게 대면

게  것이라고 말 다 그는 종교는  집단이나 개인의 참모습을 정의. 

 주고 종교적인 상징에의 개입이 개인에게 안정성 지속성, (stability), , 

일성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이러  참모습은 심  곤경 아래에서 변. 

며 종교적 진실에의 개입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속  집단이 무엇인지를 , 

더욱 명 게 가르쳐 준다고 보았다 이러  점에서 (Bellah, 1981, 14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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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 명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은 초월적 세계를  안정성과 일성

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  수 있을 것이다. 

종교는 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상을 서술  뿐 아니라 의례 안에서 , 

초월적 세계를 발견 게 다 이러  초월적 세계 안에서 개인과 집단은 . 

정체성을 새롭게 성 며 참모습을 발견 며 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변, 

시  수 있다 이러  점에서 로 인  가상 세계에서 종교적 경. AR, VR

을 창 고자 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초월적 세계가 되지 못 는 이유

는 종교적 경 은 초월적 원리로 질서를 제공 고 개인과 집단의 참모습을 , 

발견 게 며 일상의 어두움을 극복 고 존재의 이유를 지 주기 때문, , 

이다 이러  점에서 차 산업 명시대에서 종교의 역 이 요 고 기독. 4 , 

교의 역 이 요 다. 

정리(4) 

지금까지 차 산업 명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징을 실 세계 가상 4 , 

세계 초월적 세계로 범주 여 살 보았다 실 세계의 과 기술은 인간, . 

에게 가상 세계를 제공 였으며 초월자에 대  열망은 초월적 세계를 경, 

게 다 실 세계는 가상 세계와 초월적 세계에 문을 제공 는데 가상 . 

세계는 디지  기기를 초월적 세계는 실 세계의 상징과 의례를 , 

 들어갈 수 있다 가상의 세계는 자신의 부 로 동  수 있는데 이러. , 

 부 는 상상과 창의성을 발 게 며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 , 

자기지식을 가지게 다 가상 세계는 실에서 물질적 자기 사 적 자기. , 

의 부정적인 모습을 조정  수 있는 기 를 제공 다 실 세계의 자기이. 

미지와 가상 세계의 자기이미지를 조정 는 가운데 정체성을 새롭게 성

 수 있다 초월적 세계는 일상의 삶에서 상징이 초월적인 것을 개시  . 

때 매일의 의례와 주일의 의례가 초월자를 만나게  때 쳐지게 된다, . 

비록 실 세계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발 지만, , , , 

그 시간 그는 초월적 세계에서 초월자를  무릎을 꿇고 초월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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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발 며 초월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  원리는 그에게 초월적, . 

인 신비와 질서를 경 게 며 실 세계의 계를 넘어서 비전을 발견, 

고 상상  수 있게 다 초월적인 규범과 원리를 알게 다 그리고 . . 

실 세계에서 이러  원리로 살아가며 실의 계와 고난을 극복 게 , 

다 별  집단 지성과 윤리 신념의 문제에 대 여 실 세계의 원리를 . , 

넘어서 단 고 결정 게  수 있다. 

차 산업 명시대에 인간소외 인간경시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러  때에 4 , . 

초월적 세계의 질서가 실 세계에서 작용 다면 실 세계의 어려움과 고

난 계 가운데에서 참모습을 발견 는 기 가 되어 실 세계를 근원적인 , 

대 위에 더 단단 게 붙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  점에서 차 산업 명. 4

시대 실 세계의 문명이 려 고 집단지성이 사 적 원리가 되고 가상 , , , 

세계가 주목받고 있을 때 초월적 세계를  나아갈 수 있다면 인간의 , , 

정체성과 존엄성 사  과 권위 윤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며 , , 

실 세계의 문제를 변 시  수 있다.

차 산업 명시대의 실 세계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는  집단에 긍4 , , 

정적인 영 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역 을  수 있다 실 세계에서 , . 

그릇된 가 와 신념이 있어 인간을 소외시 고 계 며 제  수 있, , 

다 인간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가상 세계가 실 세계의 쟁과 원. . 

리에 의  조절된다면 가상 세계는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경 을 는데 어, 

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초월적 세계의 원리를 구 더라도 실 세계와 . 

가상 세계의 중요성을 간과 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  점에서 종교가 차 . 4

산업 명시대에도 요 며 기독교의 역 이 요청된다 그러면 기독교가 , . 4

차 산업 명시대에 어떠  기여  수 있는지 살 보도록 겠다. 

 

기독교의 역 과 교육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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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역1. 

초월적 규범1) 

세계 국가 기업마다 더 빨리 인공지능 생명공 메 버스의 기술을 발, , , 

전시 기 위  노력 다 그러나 과 은 도덕의 면에서 장님이라고 맥그. 

래스는 말 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도덕적 지 과 사 적 목적과 개인의 정. 

체성을 제공 줄 초월적 차원이 요 다 모든 것(McGrath, 2013, 18-19). 

은 인간의 도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료 는 데 사용.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선 은 인간 몫이며 인간이 , 

 선 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McGrath, 2013, 176). 

그렇기 때문에 이러  때에 우리는 도덕적 지 과 윤리적 차원을 괄

는 초월적인 규범이 요 다 종교는 초월적 규범으로 계 이미지 를 제. ‘ ’

공  주고 이러  계 이미지는 사 적 개인적 위를 보다 높은 위 의 , ‘

지배력 과 보다 넓은 의미 의  속에서 수 게 으로써 어떤 종류의 ’ ‘ ’

위는 북돋아주고 다른 것은 게 다 종교는 겸손  (Bellah, 1981, 147). 

느낌을 불러일으 고 거룩  것에 대  존경심을 만들어 냄으로써 인간 , 

동에 규 성을 부여 고 인간 동을 정 영역 안에 정시 는데 도움을 

준다(Bellah, 1981, 148).

기독교 신 은 그 개념의 이 넓어 자연과 과 예술과 도덕과 다른 종

교 전 들까지 수용  수 있어 초월적 규범이 될 수 있다 기독교는 세계를 . 

설명 주는 동시에 나님이 계심을 지지 는 지적 논거를 보강 주고 자, , “

연을 보는 방법을 제공 준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 을 ” . 

방법으로 자연의 진가를 인식 고 존중  수가 있다(McGrath, 2013, 

맥그래스 에 따르면 복음은 광대 게 쳐진 장관과 같106-107). (2013, 25)

은 실재를 밝게 비 줌으로써 우리로 여금 사물을 진짜 모습 그대로 보

게 주는 조명 광선과 같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주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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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제공 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사물들을 이 게 도와준다 뿐만 . .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상과 능력을 순진 게 가 지 않게끔 도

와준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상 을 진단 고 석  주어서 우리가 무엇. 

이 잘못되었는지 구  수 있고 결책을 마련 나갈 수 있게 다

기독교는 초월적 규범 안에서 질서를 제공  주고(McGrath, 2013, 180). , 

과 에 도덕 윤리적인 가 와 지 을 주고 실을 바르게 보며 석  수 · , 

있는 안목을 제공  준다 이는 초월적 세계의 경 과 초월적 실재와의 만. 

남을  이뤄질 수 있다 이러  초월적 세계의 규범은 실 세계에서 영. 

을 주며 차 산업 명시대에 규범적 역 을  수 있다 또  인간이 가, 4 . 

공 며 설계 는 가상 세계에도 지 을 제공  수 있을 것이다. 

의미부여2) 

랑 은 나  집단 수용소를 겪으면서 정신세계에  상처를 (Frankl) , 

입 는 어려운 상 을 겪을 때 의미를 분간 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 다는 

것을 발견 였다 인간이 어려운 집단 수용소와 같은 극  상  가운데에서 .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살려는 의지에 달려 있으며 살려는 의지를 가질 수 , 

있느냐 마느냐는 도덕이 완전  무너져버린 상 사람이 생존과 자기보존, 

에 다가오는 위 들을 직접 체 는 상 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분간 고 

알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였다 이러  점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의미를 . 

발견 고 분간 는 것이 중요 고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자신이 당 고 있는 , 

경 을 마음의 지도 속에 받아들일 때 이러  상 을 잘 쳐나간다고 , 

였다 랑 은 사건들과 상 들이 지닌 의미를 이 고 그 의미를 사건. , 

들과 상 들에 적용  능력이 있을 때 실재를 대면  수 있다고 보았다

(McGrath, 2013, 34). 

맥그래스 는 기독교 신앙은 실재를 일러줄 내적 (McGrath, 2013, 34-35)

지도로 삶의 문제들과 관련 여 우리가 있어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

와준다고 말 다 이러  내적 지도는 우리의 경 을 며 우리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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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 의미를 발견 고 이 실 . 

세계는 단지 지요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일러주며 근원으로 인도 다는 , 

것을 알 수 있다 실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은 의미(McGrath, 2013, 232). 

를 식별 고 이 게 며 존재의 이유를 발견 게 다는 것이다 그러, , . 

 때 실 세계에서 당면 는 여러 경 들을 마음의 지도 속에 받아들이

며 실을 쳐 나가는 것이다 이러  점에서 초월적 세계 기독교의 신앙. , 

은 삶의 의미 체계를 성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사 심리 자인 바우마이스 는 어떤 사고방식을 삶(Baumeister, 1992) “

의 의미 로 여길 수 있으려면 그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본 문제” , 

들에 대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 야 다고 주장 다 정체성의 문제. , 

가 의 문제 목적의 문제 작용의 문제이다 이러  , , (McGrath, 2013, 210). 

점에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 게 준다 나님은 우리를 아시. 

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 시기 때문이다(McGrath, 2013, 

나님은 우리가 어떠  상 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정215). 

체성을 성  주신다 그리고 나님은 시  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가. 8

있게 여기시며 삶의 경 을 가  있게 신다 나님을 영 롭게 는 , . 

목적을 주시며 사람들을 변 시  선  영 을 발 게 신다(McGrath, 

이러  점에서 기독교는 차 산업 명시대의 불 실성에 2013, 216-226). 4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 다고 볼 수 있다 실 세계의 삶의 모습. 

의 양면성과 모순 역설 속에서 의미를 발견 며 심미적인 차원으로  , 

수 있다 별  기술발달과 부의 독점 양분 로 발생  인간소외의 상  . , 

가운데에서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귀 게 여기며 개인과 세계의 삶의 모습 , 

속에서 얼룩졌지만 복과 소망의 모습을 여 볼 수 있는 안목을 , 

성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세계 변3) ·

기독교는 실 세계를 설명 는 것에서 그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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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꾼다 복음이 마음을 새롭게 는 것 은 세계를 이 는 시각이 새. “ ”

로워지는 것을 말 주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새로운 . 

관점에서 세계를 이 게 된다 그리고 나님은 우(McGrath, 2013, 106). 

리의 아  곳을 낫게 주신다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불결 을 그리스도의 . 

은 로 사 주시고 인간의 연약 을 인식 는 가운데 나님이 주신 능력, 

을 입게 신다 나님은 지극  어둡고 고독  실존의 순간에서도 우리. 

를 사랑 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며 변 없이 신실 게 지 주신다 나님, , . 

의 임재는 우리 상 을 단지 밝  깨우쳐주는데 그 지 않고 우리 상 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이러  존재의 변 는 우리(McGrath, 2013, 223-225). 

가 속  다른 곳의 변 를 일으 다 초월적 세계에서 나님 경 은 우리. 

의 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 우리의 존재를 변 시  준. 

다. 

벨라 는 일단 우리가 구원을 경 기 시작 면 우리(Bellah, 2010, 124) , 

가 우리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영 으로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들리지 않는 교 의 구성원으로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 

나머지에 관  구  것이라고 말 다 우리의 직장 가정 정 와 그것들을 . , , 

지 는 성인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변 는 우리가 소속된 곳을 변 시. 

다는 것이다 초월적 세계 속에서 나님의 구원을 경  우리는 실 . 

세계를 변 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단지 나의 . 

상과 사물을 이 고 석 는 것에 그 지 않고 인간 존재를 변 시 며, 

실 세계를 변 시  수 있게 다. 

교육방2. 

재 기독교는 사사 되며 앎과 삶 제자도와 시민된 삶이 분리된 모습, , 

을 보이기도 였다 기독교가 이 사 에서 참된 교육의 방  제시를 지 . 

못 여 왔으며 오 려 공교육을 따르며 교육을 기도 였다 그러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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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의 초월적 규범은 인간에게 계 이미지를 부여 으로써 실 세계에

서 사 와 과 기술에 도덕적 윤리적 가 를 제공 줄 수 있을 것이다 기· . 

독교가 의미를 부여 는 것은 실 세계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에서 우리· ·

의 경 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변 와 . 

사  변 를 일으  수 있을 것이다 이러  기독교의 역 을 대로 교육. 

방 을 살 보면 상징을 만들고 는 교육 이라고  수 있다 교육의 “ ” . 

위는 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를 열어주는 상징을 발견 고 초월적 세, 

계 안에서 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아우르는 상징을 석 고 초월적 세, 

계의 원리를  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상징을 만들어 다른 이들로 

이러  상징을  초월적 세계로 게 는 교육을 야 는 것이다. 

이러  교육을  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 고 가상 세계에서 , 

초월적 세계를 며 초월적 세계의 원리로 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질, 

서를 제시 며 개인과 사 를 변 시 는 것이다 이러  상징을 만들고 , . 

기 위 서는 다섯 가지 단계가 요 다. 

관찰 기 1) 

첫 번째는 관찰 기의 단계이다 맥그래스 는 계시. (McGrath, 2011, 268)

가 역사적 실재에 적을 남겼다고 다 나님의 계시는 역사에 영 을 . 

미 고 신앙의 저장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  계시의 적은 상징이 , . 

되어 우리로 초월적 세계를 인식 게 다 자연의 신비 과 아름다움 예. , 

술작 시와 노래는 실의 세계 안에서 실 너머의 세계를 인식 게 , 

고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자아낸다 우리는 상징 속에 감 진 실재 신비  , . , 

것 초월의 세계 초월자가 있는 것을 깨닫도록 관찰 다 이를 위 서 우리, , . 

는 실 세계에서 단순  바라보는 것뿐이 아니라 을 발견 야 다. 

맥그래스 는 지 는 자연의 면만 어봐서는 발견  (McGrath, 2013, 32)

수 없다고 다 겉모습 아래 깊은 곳에 자리  있는 진리라는 더 심오  . 

들 다른 이들이 못 보고 놓  을 찾아야 발견 다는 것이다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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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을 악 고 누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대상이나 사람의 정

 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원석 우리의 실 세계에서 ( , 2019, 289). 

관찰을  을 발견 고 이러   속에 실의 세계를 이 고, , 

설명 며 실의 세계를 넘어서는 이 무엇인지 발견 는 것이 중요, 

다 가상 세계에서도 관찰을  을 발견 고 가상의 세계에서 초월. , 

의 세계를 개시 는 것이 무엇인지 살 본다. 

들어가기 2) 

랑스 민속 자 아놀드 반 게넵 은 의례를  (Arnold van Gennep)

인간이 일반사 나 일상세계로부  분리된다고 보았다 이러  분리는 제의. 

의 주체자들이 실 세계와 소속된 사 위에서 분리 는 상징적 위들, 

을 다는 것이다 양금 이러  상징적 위를  들어가는 ( , 2014). 

것은 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 여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을 말 다 사람은 상징적 위를  세상에 여전  속 였지. 

만 초월적인 세계 안에 거 다는 것이다 이러  위는 사람들을 구조공. 

동체로 들어가게 여 사 가 대안적 사 구조로 재구성되도록 는 로

가 되게 다 양금 사람들이 이러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 , 2014). 

면 초월적 질서를 경 며 초월적 규범과 윤리를 배우게 된다 가상 세계. 

도 디지  기기를  들어가면서 실 세계에 머무르지만 부 를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을 고 상상과 창의성을 발 게 다, . 

발견 기3) 

우리는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서 실 세계를 넘어서는 신비를 경 게 

된다 우리의 사상과 인식 위는 이미 실 세계에서 구성되어 있었다 문. , . 

는 그 사 를 지 는 습관과 같은 것이라서 인간이 자아의식을 갖기도 

전에 문 가 자아를 성 는 데에 지대  영 을 미 다 김도일( , 2010). 

그러나 초월적 세계에서의 경 은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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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고 실 세계를 다시금 바라보게 다 오, . 

만 던 모습과 죄성을 마주 며 자존감과 정체성이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새, 

롭게 성된다 어두웠던 자신을 둘러싼 상 은 의미를 부여받고 부정적인 . , 

자기 이미지 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  수 있다 실 세계의 근원 원. 

리를 악 게 되며 실 세계에서 부족  부분이 무엇인지 초월적인 규범, 

과 질서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실 세계에서 인식 왔던 상징물들. 

은 초월적 세계에 의  다시 발견된다 가상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가상 세. 

계에서 나 난 초월적 세계의 적을 따라 초월적 세계를 발견 고 가상 , 

세계 안에서 초월적인 규범 양식을 발견 다.   

참여 기4) 

이제는 초월적 세계와 가 를 발견 는 것에서 넘어서서 초월적 세계 안

에서 나 난 상징을 듣고 만나고 느끼며 참여 게 된다 나님 나라의 이, , . 

야기가 들어있는 상징물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 , 

상징 안에 어떻게 나 났는지 본다 상징물들은 그 상징을 여 상징을 . , 

넘어서 존재 는 성경이야기 성서적 세계관 성서적 가 관을 중들로 , , 

상 및 반 게 도와준다 신 섭 상징을  이야기를 만나고 이( , 2013). , 

야기를  상징을 석 다 그리고 초월적 세계의 상징들은 인간의 본능. 

에 질적 변 를 일으 서 그 사람의 내면에 새로운 초월적 가능성을 불어 

넣어준다 이규민 초월적 상징을  참여 는 이야기와 예수 그리( , 2015). 

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변 시 초월적 세계에 사는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다 가상 세계에서 보고 느끼고 경 며 가상 세계의 상징. , , 

물들이 무엇을 의미 는지 안다 어두워졌던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 

다. 

상징 만들기5) 

상징에 참여  이들은 새롭게 상징을 만든다 실의 사물과 사건에서 . 



404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7 (2021 9 )

초월적인 세계를 개시 도록 상징을 만들고 다 예술적 동을 . , 

예술적 삶을 자신과 대상이 상징이 되어 초월적 세계를 개시 고 은, 

된 세계를 드러내고 실존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이 되게 다 양금, ( , 

개인은 초월적 세계를 상징 는 육 된 삶을 산다 교 는 초2010, 232). . 

월적 세계인 나님 나라를 상징 는 상징이 되고 모든 공동체에 유와 , 

가 일어날 수 있는 매개 공동체가 된다 장신근 기독교적 상징( , 2015). 

구조는 절대로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무르게 지 않고 사 변동으로 이어

지게 다 박상진 이러  상징을 만들고 는 것을  실 ( , 2019). 

세계는 초월적 세계를 개시 는 상징이 있는 곳이 되어가며 이를  많, 

은 이들이 초월적 세계를 발견 여 초월자를 만나고 초월적 규범으로 실 , 

세계를 살아가고 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도 . 

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이야기가 담긴 상징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러  

상징적 을  가상 세계에서 실 세계와 실 세계의 이야기 초월, 

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다. 

이는 선 연구에서 언급  차 산업 명시대의 기술과 가 개인과 조4 , 

직의 차원의 문제 경쟁 자기착 불안 김정준 임창, , , ( , 2019, 128-134; , 

에서 재인용 의 문제가 있는 실 세계와 가상 2018 ; Schwab, 2018, 60-66)

세계에서 초월세계를 개시 여 초월적 규범 가운데에서 문제를 결 는데 ,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오는 말. Ⅳ

지금까지 차 산업 명시대의 기독교의 역 과 교육방 에 대 여 살4

보았다 차 산업시대의 과 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 며 신체적 어. 4 , 

려움이 있는 이들을 돕고 인간에게 유용  도구를 개발 도록 였다 인, . 

간의 실 세계를 가상 세계까지 장시 면서 실 세계에서 지 못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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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좌절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 시 게도  수도 있다. 

상상과 창의성을 발 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우려와 같이 양. 

극  상으로 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인간 소외 정체성 문제 등이 있을 , 

수 있다 이러  때에 기독교는 초월적 세계를 경 게 면서 개인의 정. 

체성을 긍정적으로 성 고 실 세계에 초월적 규범을 제시 며 과 에 , , 

방 과 가 를 부여 고 윤리적 덕성을 양 면서 기여  수 있을 것이, ·

다 이를 위  실 세계에서 상징을 만들고 는 교육을 여 실 . 

세계에서 상징을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고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상징을 , 

만들고 면서 존재의 변 를 이루고 세계를 변 도록 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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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the 

Educational Dire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e Young Kim

Research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ince Schwab mention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discussions have been ongoing about 

it and the future socie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ceed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fluences society, culture, and lifestyle. 

Moreover, in the face of the COVID-19 crisis, society continues to experience 

and realize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we hope 

that this era will surely improve human life, we are also concerned about 

human alien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polarization that may emerge as a 

consequence. How, then, does Christianity contribute to the public space and 

set the direction for education in this day and age?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I examine problems 

in terms of the inner and outer aspect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at 

may occur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perspectives 

of Mitchell, a psychologist, Bellah, a sociologist, McGrath, a theologian, and 

Bostrom, a philosopher. Through their theories, we can view the lives of 

individuals in the real, virtual, and transcendental worlds of this era.

I find that Christianity can provide a transcendent norm in this world, give 

meaning to life, and change people and the world. Therefore, I suggest the 

creation and expression of symbols as a direction for education.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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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education, I recommend five steps, namely, observing, entering, 

discovering, participating, and making symbols. In this manner, people can 

represent the kingdom of God in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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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the Role of Christianity, Educational 

Direction, Christ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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