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국문학회

제64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포스트휴먼 담론과 국어국문학의 미래

   일시: 2020년 9월 26일(토) 10:00~17:00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ZOOM)

   주최: 국어국문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20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일시: 2020년 9월 26일(토) 10:00~17:00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ZOOM)

주최: 국어국문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09:50~10:00 온라인 학회장 등록 및 접수

10:00~10:05 개회사                             박일용(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홍익대)

기조강연

기조강연

10:05~12:30

포스트휴먼 시대, 언어와 소통

발표: 이찬규(중앙대)

좌장:

김성룡

(호서대)

포스트휴머니즘의 조건과 담론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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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존경하는 국어국문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일용
입니다. 먼저 원격으로 학회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제 토론 사
회를 맡아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어국문학회원이 아니면서 기
조발제를 해주신 포스트휴먼학회 선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국어국문학대회는 지난 5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때문에 날짜를 미루다가 어쩔 수없이 원격 회의 형식으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가 “포스트 휴먼 담론과 국어국문학”인데, 뜻하지 않게 
학술대회의 주제와 상통하는 학술대회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란 말을 그대로 풀면 “인간” 이후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 모순처럼 보이는 “인간” 이후의 “인간”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개념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인간”이란 말로써,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인간이 탄생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성립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xxx Sapiens”라는 형태의 용어들이 수다하게 제시되었듯이 그간 인
류사에서 “인간”의 개념은 끝없이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영상매체를 사용하고, 
기계문명을 사용하는 과정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과정으로서, 그 각각의 단계마
다 “인간”의 개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절대적 진리, 인간과 등 인간과 인간외
적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사유 체계는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휴먼 담론”이 뜻하는 애토의 의미는 앞으로 전개될 과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여 도래할 인간의 모습과 세계에 대한 미래적 상상적 담론을 뜻하는 것
이겠지만, 의미를 확대하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념의 틀을 버리
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성찰을 요구하는 명제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이렇게 보면 “포스트 휴먼 담론과 국어국문학”이란 주제는 기존의 인간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의 인간 개념을 매개로 그간에 이룩해온 국어국문학의 
성과를 재성찰하고, 미래에 지향할 국어국문학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해볼 수 있는 주
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6분의 기조 발표와 24분의 분과별 주제 발표를 합하여 총 30분의 
발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조발제는 물론 분과 발표까지도 모두 “포스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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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담론과 국어국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종합적인 안내와 더불어 구체적인 연구 성과
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발표를 동일 주제로 묶은 학술대회는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져서 국어
국문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지식의 향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자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학술대회를 기획하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 9. 26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박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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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머니즘의 조건과 담론의 지형
 

신상규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포스트휴먼 융합인문학 협동과정)

포스트휴먼 담론의 이론가 로지 브라이토티(Rosi Braidotti)는 지금 우리(지구에 거주하는 
인간/비인간)는 4차 산업혁명과 여섯 번째 대 멸종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론적 형상으로
서의 포스트휴먼은 첨단기술이 산출하는 변형, 기후변화, 자본주의의 문제를 탐사할 수 있게 
하는 네비게이션 도구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포스트휴먼 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본주의
의 가속화와 기후변화의 가속화라는 두 힘 사이에서의 균형 잡기이다.1) 이 글에서는 브라이도
티의 이러한 함축적인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포스트휴먼이라는 말의 의미
와 더불어 포스트휴먼 담론의 핵심 주장과 그 지향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포스트휴먼이란?2)

많은 이론가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혹은 곧 도래할 미래를 ‘포스트휴먼’이란 표
현을 사용하여 수식한다. 여기서 포스트휴먼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많은 문헌들에서 언
급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은 ‘포스트’라는 말의 해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포스트’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으로 ‘~ 이후’ 혹은 ‘~ 다음’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포스트휴먼’은 휴먼 이후에 등장할 어떤 존재, 즉 현재 인간
의 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기술공학적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이자 『슈퍼인텔리전스』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인간 향상’의 폭이 너무 커져서 지금의 기준으로 더는 인간으로 부르기 힘든 미래의 존재를 
“포스트휴먼”이라 부르자고 제안했다.3) 생물학적 종으로서 호모사피엔스를 “휴먼”이라고 한다
면, 앞으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인간 이후의 존재, 즉 인공지능과의 결합이나 유전적 
조작(변이)을 거쳐서 지금의 인간과는 너무 다른 본성을 갖게 된 미래의 인류가 바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단순히 기술에 따라 변화되는 인간의 외형이 아니라, 이러
한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함축하는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포스트휴먼
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공지능이나 생명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발전이다. 그런데 이들 과학기술은 일종의 파괴적
(disruptive) 기술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범주적 구분을 와해시킨다. 유전
공학을 통해 변형된 인간이나 전자 장치와 물리적으로 통합된 사이보그는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혹은 이는 유기체인가 기계인가? 또 이는 자연적 존재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
재인가? 우리가 근대로부터 계승하고 있는 인간/비인간, 생명/기계, 마음/물질, 자연/인공등
의 이원적 구분은 상호 배타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탄생시키는 ‘포스트

1)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Wiley, 2019.
2)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논의의 상당 부분은 문학지 쓺 제8호에 실린 「포스트

휴먼의 조건과 인간-기계의 공존」을 바탕으로 학술대회의 주제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보충한 것이다.
3) N. Bostrom, “Transhumanist FAQ v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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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은 이러한 범주적 구분을 가로지르며, 그러한 이원적 구분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비인간, 생명/기계, 마음/물질, 자연/인공의 이원적 구분이 

와해되거나 재존재화(reontologize)되는 과정을 ‘포스트휴먼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포
스트휴먼화의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포스트휴먼을 굳이 인간의 변형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지능이나 정서와 같은 점점 더 인간적인 특성을 갖추어가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인공물이
나 인간-동물-기술이 결합한 다양한 혼종체도 포스트휴먼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휴먼’은 ‘포스트휴먼화’의 과정을 통해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모든 존재자(인간, 인공물, 혼종
체) 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의 사회는 유전적, 외과적, 기술적으로 수정된 신체를 가진 인간과 더불어 인공
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기술적 존재들의 얽힘으로 이루어진 
기술적 생태 공간이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
는 자기 인식의 양상이나, 타인 혹은 비인간-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 생태적 환경으로서의 세
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분명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결국 포스트휴먼화는 우리 사회가 ‘자
연적인’ 생물학적 인간 외에도, 사회의 구조나 활동, 의미에 기여하는 또 다른 구성원을 받아
들이는 역학적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포스트휴먼의 조건』의 저자 로버트 페페렐은 포스트휴먼은 생명 활동(작용)이 기술과 점점 
더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상호 수렴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이는 우리가 인간(being 
human)에 관해서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인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휴머니즘으로 알려진 견해에 맞추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거나 사
회가 작동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휴머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점과 연관된다.

 ‘포스트’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탈’이라는 뜻이다. 탈근대주의나 탈식민주의에서의 ‘탈’
이 바로 ‘포스트’라는 말을 번역한 표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포스트휴먼’은 ‘탈인간’ 
혹은 ‘탈인간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탈인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을 벗어나거나 
넘어서거나 초월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을 벗어나거나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가지 
방식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장대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지금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 혹은 본
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인간을 넘어서는 방식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물
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형태나 모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 혹은 그에 입
각하여 작동하는 세계관이나 삶의 형태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포스트휴먼 
담론이 바로 후자의 의미에서 기존의 인간관이나 ‘인간’ 개념에 대해 도전하는 표현으로 ‘포스
트휴먼’을 사용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담론들
나는 여러 글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타내는 

생산양식이나 정치경제적 수준의 변화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의 변화임을 주장한 바 있
다. 이는 우리의 삶의 형식(form of life) 전체를 뒤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생활세계 자체의 급격한 변동을 동반할 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세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적
용되는 많은 개념 범주나 그것과 연관된 판단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
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뿐 아니라 다른 비인간-존재, 혹은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나 그
와 맞물려서 수용하는 규범적 원칙들은 여전히 인간/기계, 마음/물질, 자연/인공의 이분법에 
근거한 근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포스트휴머니즘’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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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응하는 담론들의 총체이다. 즉, 포스트휴머니즘은 다양한 포스트휴먼 현상들에 직면하
여, ‘인간’, ‘기계‘, ‘생명’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철학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언어 문법의 발명을 모색한다.

그런데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의 또한 ‘포스트휴먼’의 두 가지 의미에 따라 앞으로 도래할 포
스트휴먼에 대한 담론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이즘(posthuman-ism)’과 탈인간 혹은 탈휴머니
즘 담론으로서의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의 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두 
담론의 구분은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표면적 구분일 뿐이며, 두 담론의 내용이 
반드시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일 필요는 없다. 

인간 이후의 존재인 ‘포스트휴먼’에 대한 대표적인 담론으로는 첨단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인간 능력의 강화나 수명 연장의 시도를 옹호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나 그에 반대하는 생명보
수주의(bioconservatism)를 들 수 있다. 인간의 변형이나 기술 발전에 대한 규범적 가치 평
가는 배제한 채, 인간과 구분되는 포스트휴먼이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에 대한 서술적인 차원
의 형이상학 담론인 사변적(speculative) 포스트휴머니즘4)이나, 미래의 포스트휴먼 형상을 소
재로 한 네러티브 중심의 SF영화나 대중 서사와 같은 상업적인 차원의 문화적 포스트휴먼 담
론도 ‘포스트휴먼-이즘’의 이름 아래 묶을 수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 그리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상상은 뒤에서 살펴볼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장과 많은 부분 충돌하며, 오히려 근대 계몽적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트렌스휴
머니즘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 합리적 사유에 입각한 진보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삶에 대
한 이상과 열망을 기초로 자신의 신체나 정신을 향상하거나 변형하려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다. 물론 모든 개인이 향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따라 향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보스트롬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트랜
스휴머니즘은 인간과 개인을 문제 삼는 휴머니즘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된 주된 이슈는 자율적 선택의 대상으로서의 ‘향상’이라는 것이 과연 
그 표현이 암시하는 바처럼 바람직하거나 좋은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
유에 대한 허용 범위, 공동체의 문제, 자율성과 사회적 정의의 충돌, 삶의 의미나 진정성, 인
간 존엄성과 같은 가치의 훼손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으며, 한두 마디로 단정
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5)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트랜스휴머니즘을 울트라휴머
니즘이나 스테로이드 휴머니즘(Humanism in steroid)이라고 부르듯이, 트랜스휴머니즘의 많
은 주장들은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역사적인 반성을 결여하며, 미래의 진보
에 대한 비전을 특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으로 치환하는 기술환원주의의 위험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휴머니즘 담론으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이 보여주는 계몽의 낙관적 전
망과는 달리 근대의 휴머니즘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휴머니즘 시
대에 ‘인간’은 정신/물질, 생명/기계, 자연/인공과 같은 이원론적 구분을 토대로, 인간 아닌 
것(non-human being) 혹은 비인간(inhuman)과의 대비를 통해 정의되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연, 생물학적, 진화론적 동물의 기원을 벗어나거나 억압할 뿐 

4) David Roden, Posthuman Life: Philosophy at the Edge of the Human, Routledge, 2014.
5)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

니즘』, 아카넷, 201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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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물질성과의 결합이나 신체성(embodiment)을 모두 초월함
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6)

인간은 이성적인 자율적 행위자로서 역사의 산출 주체이자 만물의 척도이며 세계의 중심이
다. 이와 달리 다른 생명체와 자연은 주체의 자리에서 배제된 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수동적인 대상(객체)에 불과하다. 보편적 이념으로서 상정된 이러한 인
간 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가치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정신, 이성 혹은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와 구분되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며, 인간을 다른 생명체/존재와 구분 짓는 결정적인 기
준으로 작동한다. 인간의 존엄성 및 도덕성, 윤리, 책임, 권리 등의 규범적 개념에 대한 근대
적 이해는 대부분 자기 결정권을 갖는 이러한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상에 대한 견해로부터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대표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은 근대 휴머니즘에 내재된 
인간/비인간-존재의 위계와 이에 입각한 차별과 배제의 정치학에 대한 극복이다. 90년대의 페
미니스트 이론 및 문학비평, 문화연구를 그 학술적인 논의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사이보
그선언>의 도나 헤러웨이(Donna Haraway),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의 저
자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 문화비평의 닐 배드민턴(Neil Badmington), 문학 연구
자이자 동물연구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케리 울프(Cary Wolfe), 페미니스트 이론가
이자 철학자이며 신유물론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카렌 바
라드(Karen Barad) 등이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구조주의의 논의를 통하여 어떻게 근대 인간중심주의가 성별
이나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를 기반으로 여성, 노예, 인종 집단과 같은 ‘다른’ 인간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노예제, 집단학살과 같은 야만적 행위를 
정당화 했는지에 대해서 들은 바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러한 논의를 계승하여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변형된 인간이나 사이보
그,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존재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장시킨 다종족 시민권(multispecies 
citizenship)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에는 생명체를 식물, 동물, 인간으로 범주화ㆍ
위계화 하고 그에 따라 생명체를 착취하거나 박멸하는 배제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 다른 ‘신
체’를 비-인간 혹은 인간-이하(infrahuman)로 무시하고 격하하는 담론들을 해체하는 페미니
즘 이론, 인종 연구(racial study), 장애학(disability studies), 동물학(animal studies), 괴물
학(monster studies),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등의 다양한 논의가 포함된다.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향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인간은 환경과 기술에 얽혀 있으면서 다른 형태의 생명과 함께 상

호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공진화하는 존재이다.7) 인간은 다른 존재와 분리되어 자족적으로 존
재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명 및 기술적 존재와 연결되어 상호작용과 교차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적 체계(relational system)의 노드와 같은 것이다. 이때 
인간은 인간-아닌 것과의 대비가 아니라, 오히려 비-인간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로소 인

6) Alan Smart and Josephine Smart, Posthumanism: Anthropological Insight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

7)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제64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포스트휴먼 담론과 국어국문학의 미래”

- 31 -

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혼종적 존재이다. 인간의 많은 능력이나 특징, 성질은 다른 형태의 
생명, 기술, 생태계와 공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심지어 인간은 다른 생명 형태와 생태
계, 생명과정, 유전물질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술 또한 단순한 보
철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확장으로서 인간 정체성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
다.

이런 인식 속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존재와 분리하여 예외
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자연적 인간이건 혹은 기술적으로 변형된 인간이든 간에, 다양한 형태
의 주체, 행위자, 생명,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진화하며, 그것들에 의해 구성되고 또 그것들
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제 의미나 행위의 원천은 인간만으로 국한되지 않
는다.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주체, 행위자, 생명,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진화하며, 기술적 
생태 공간 안에서 이들 다른 주체나 행위자들과 교섭하면서 세계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결국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경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위계를 해체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다양한 타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혼종적 인
간/비인간-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포스트휴먼이었다는 진술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인간
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신체 바깥의(extrsomatic) 기술을 채택하는 것과 우리의 마
이크로바이옴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인간-
이상의 확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지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에 거주하는 일은 식물 및 동물과의 협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처
음부터 이들과 얽혀 있었다.8)

이런 포스트휴먼적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동반종(companion species)으로서의 미
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 인체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
한 인체의 세포수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다.9) 이러
한 미생물들은 때로는 유해하기도 하지만, 소화나 필수 미네랄 흡수, 면역계 등의 신체 기능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숙주(host)의 성격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화 및 기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의 형태로 미생물을 섭취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인간과 동물, 미생물 사이의 얽힘이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수공통전염병
(Zoonoses)인데, 인간이 유발한 생태적 압력과 혼란이 SARS, Ebola, HIV 같은 인수공통전염
병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0) 새로운 동물성 질병은 인간이 생태계를 침탈하고 파괴
한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는 그곳에 원래 서식하던 여러 동물 종의 멸종을 유발할 뿐 아니라 

8) Alan Smart and Josephine Smart, Posthumanism: Anthropological Insight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

9) 알란 스마트 등에 따르면, 인간 신체의 약 10%의 세포만이 인간 DNA를 포함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동반종의 것이라고 한다. 

10) David Quammen, 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 W.W. 
Norton & Company, 201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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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기생하던 미생물로 하여금 새로운 숙주와 생태학적 틈새를 찾아야 하
는 필요 또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가령 SARS의 경우, 홍콩의 도움으로 중국의 경제 개혁이 
진행되면서, 값비싼 야생의 육류를 이용한 요리가 광동 지방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요리가 신종 전염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야생에서 거주하던 사향고양이에
서 인간으로 옮겨가는 통로를 제공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홍콩과 중국의 강력한 경제 및 
사회적 통합에 따라 SARS는 2003년에 홍콩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왜 브라이도티가 포스트휴먼의 형상이 단지 첨단기술이 산출하는 변형뿐 아
니라, 기후변화나 자본주의의 문제를 탐사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
다. 포스트휴먼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분명히 기술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기술의 발전
을 견인하고 추동하는 힘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전지구적 단위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이
다. 오늘날의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우리의 소비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경제체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시장이나 
개인의 욕망, 합리성에 대한 맹목적 낙관과 더불어, 진보나 발전을 첨단기술의 출현이나 경제
적 부의 증대로 치환하는 삶의 형태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척도를 모든 가치 판단의 준거로 삼는 인간중심주의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은 우리 
신체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여러 동반종들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듯이 보인다. 따라서 브라
이도티는 가속화하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탈휴머니
즘,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형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포스트
휴먼 담론의 핵심 과제로 보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의 사회는 인간과 동물, 기술적 존재들이 서로 얽혀 있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공
진화하는 기술-생태적 공간이다. 생태적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다. 이는 윤리나 도덕을 비롯한 다
양한 가치의 문제가 분리된 개체의 단위가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 및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고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기술이 가능하
게 만들 미래에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조직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것인지
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내재된 심미성이나 규범적 가치의 내용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 대한 전망은 분절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속한 생태망과의 연
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눈에 보
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체의 숙주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이들에 의존
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존재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자율적 개인이 아니다. 

기술발전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기술 발
전으로 가능해진 기계장치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기계장치와 더불어 공진화하는 일상성
의 조건 변화와 더불어 그 장치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 가치, 제도에 
뿌리내리고(embedded) 있는 모습에 대한 기술사회적 비전이어야 한다. 우리 삶의 태도나 습
관을 관통하고 규제하는 도덕적 사고나 심미적 가치 지향의 변화는 여러 가능성의 조건에 달
려있다. 이는 기술적 조건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말, 사랑이나 우정, 연
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학·음악·미술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 노동이나 여
가, 부와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을 포괄하는 삶의 양식 전체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적 미래에 대한 상상은 새로운 가치관과 실천적 지향을 통하여 새로운 삶과 관계의 방식
을 발명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관계의 방식에 따라 인간-생명-기술의 관계적 네트워크가 갖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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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포스트휴먼 사회의 미래에 대한 상상은 변화된 기술적 조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지구에 거주하는 방식, 즉 우리가 다른 인간뿐 아니라 지금까지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거나 
혹은 새롭게 출현할 인간/비인간 주체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상상하는 
일을 포함하며,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 살며, 어떻게 이동하고 소비할지
와 같은 삶의 습관을 바꾸는 문제와 연관된 일임을 뜻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나 대립
보다 공존과 협력의 가치에 대한 실천과 훈련(습관화)을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서사와 관계의 가능성
포스트휴먼 시대의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 중의 하나는 다름(차이)이나 새로움에 열

려 있는 개방성이다.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존재 양식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
는 의미 체계나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며,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을 통해 현상을 
판단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성차별, 노인차별, 동성애 혐오, 장애인 차별, 인종주의, 계급 차별
과 같은 다양한 배제적 실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넘어서야 할 현실적인 벽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인간’을 정의하는 위계적 관점이라는 것이 쉽게 해소되거나 제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이란 이미 젠더, 인종, 민족, 사회, 개인의 차원을 관통하며 인간종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존중받아야 할 핵심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앤디 미아(Andy Miah)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간성(humanity), 행위자성, 역사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부정하려는 허무주의적 시도라면, 포스트휴머니즘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방
식으로 모종의 변형된 탈-인간중심주의적인 형태의 ‘대서사(grand narratives)’를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한다.11)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은 인간 주체의 해체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주체들의 풍부한 인정에 관한 것이다.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포스
트휴먼은 우리가 되고 있는(we are becoming) 종류의 주체에 관한 가설이다. ‘우리’가 누구
인지를 끊임없이 문제 삼으면서, 주체를 집합적으로 열려있고(collectivity open), 복수적이며, 
비위계적인 것으로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휴머니즘의 실천적 지향이라는 것이
다.12)

서사적 구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가장 선명하면서도 깊이 각인되는 이해 방식
인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담론은 
인간-자연-기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고 탈인간중심적인 새로운 서사를 
지향한다. 새로운 주체나 서사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일종의 사례 연구로 정서적이
고 감정적인 상대역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반려동물
로 불리는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대우하며 그들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그런
데 인간과 감정적,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사회적 로봇(social robot)의 출현한다면, 우리는 이
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까?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기계에 대한 지배적 서사는 주인/사용자와 노예/도구의 서사이
다. 기술적 존재에 대한 우리의 통념적 인식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
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상식의 도입에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이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과 더불어 기계가 새로운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기계는 
과연 포스트휴먼의 서사에서 새로운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를 인간과 감정적으로 상

11) Miah, “A Critical History of Posthumanism” in Medical Enhancement and Posthumanity, 
edited by Bert Gordijn, Ruth Chadwick Springer, 2008. p. 83.

12)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Wiley, 201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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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는 사회적 로봇을 (도덕적으로) 어떤 존재로 대우해야 하는 가의 문제로 접근해보
자.13)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이 없기에 자동 기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기계라는 
개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기계이며, 기계는 물리적인 조작의 대상이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은 아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도 기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은 비록 신체는 기계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계’라는 개념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배제된 한 종류의 타자
가 아니라, 그 자체가 타자를 만들어 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
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기계가 타자가 된 게 아니고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타자를 만들
어 내는 기준이다. 

오늘날에는 동물의 경우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벤담의 지적처
럼, 동물의 경우에 도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일어났던 일과 유사한 변화가 사회적 로봇에
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능한 입장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
지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의식이나 지각능력, 고통을 느끼는 감수능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기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면, 인공지능 로봇 또한 도덕과 유관해 보이는 의식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로봇이 도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는 로봇에게도 의식이나 지각능력, 고통을 느끼는 감수능력 같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
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할 객관적인 특성이나 속성이 존재하며,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 문제
는 그들이 실제로 그런한 속성을 갖는지에 달려 있다는 이러한 입장을 도덕 속성 실재론이라 
부른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속성의 유무보다 우리가 로봇과 실제로 맺고 있는 현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로봇이 실제로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지 보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 행위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로봇이 진짜 감
정이 있는가를 묻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가, 또는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2015년에 있
었던 소니의 로봇 강아지 아이보(AIBO)의 합동장례식을 생각해 보자. 장례식에 참석한 당사자
들도 아이보는 기계니까 영혼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보의 명
복을 빌면서 슬퍼한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인공
지능을 대하는 방식과 더불어 그들과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입각하여 인공지능
의 도덕적 지위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흔히 관계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의 방식 속에서 정해진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쿠헬버그는 이를 일상적 삶의 양식 속에서 실천되는 다양한 
경험들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growing)” 것이라 표현한다.14) 말하자면 어떤 존

13)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아카넷 (2020)의 4장 「소셜로
봇: 로봇과의 사랑? 관계의 재구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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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해당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관계 맺기라는 
과정의 토양 위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문화적 태도나 습관을 통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다.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관계의 토양이라는 것은 언어적 관계, 사회적 관계, 기술적 관계, 영
적인 관계, 그리고 공간적 관계 등 굉장히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의존한다.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규정하
는 다양한 구조를 삶의 문법, 언어놀이라고 표현한다. 

각각의 동물들은 생태계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 및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관계들은 역사적이며, 특정의 장소나 서식지, 사물들과 엮여 있다. 우리는 이런 관계
망의 맥락에 따라 동물들과 매우 다양한 방식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모종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 반면에 가축은 살아 있는 고기일 뿐이다. 살아 있을 때 불쌍
하게 생각은 하지만 반려동물보다 훨씬 못 미치게 대우한다. 또 어떤 동물, 이를테면 소는 과
거에는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가 제공하는 노동력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자 
소의 지위가 급격하게 살아 있는 고기로 바뀌어 버렸다. 그런가 하면 사냥감도 있고 실험 재
료인 동물들도 있다. 이처럼 동물들은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에 따라 그 지위 조건이 
달라진다. 그것들의 지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 문화적 양식에 따라 그것들과 맺는 
구체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기계를 한 가지 종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로봇을 포함하여 기계는 모두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영혼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데카르트적인 사유의 가치를 적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기계는 모두 기계일 뿐이라는 생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하나의 단일한 무엇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듯이, 기계를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묶어서 인공지능 로봇과 자동차나 토스트를 똑같이 범주화하는 것도 잘
못된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는 실제로 그것들이 처해 있는 맥락
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 로
봇은 동료들과 전우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가정이나 요양원에서 만나는 감정로봇은 가족
보다 나은 존재일 수도 있다. 

그 정도나 양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분명 인간과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인간처럼 스스로 동작하는 감정 기계는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매우 낯선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기계에 대한 다양한 서사, 새
로운 은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로봇과의 대면 이야기 속에서, 로
봇과 갖게 되는 일상의 도덕 경험들을 진지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나 경험을 가짜 경험이나 범주착오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과 맺는 여러 관계적 양상을 ‘기계’라는 단일한 은유가 아
니라 훨씬 다양한 은유를 통해 서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해석학적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하나의 입장이 옳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문화는 

14) Coeckelbergh, M., Growing Moral Relations: A Critique of Moral Status Ascription,  
Macmill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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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언어적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양상
은 달라질 수 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문화적
인 삶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임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을 통해 변화한다. 철학도 개입될 것이고 문학적 상상도 개입될 것이며, 종교적 태도나 전통
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 관습, 과학이나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태도, 로봇에 대해 말하는 방
식, 타자성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로봇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결정할 것이다. 

로봇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로봇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지위를 우리가 부여한다. 그 드러나는 방식은 누가 혹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우리의 문화적 습관으로서의 삶의 양식이다. 그렇다면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결
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과거 노예제 시절에 노예주인이 보여주는 노예에 
대한 태도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다
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는지를 드러낸다. 21세기 우리가 보이는 태도나 행동
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존재자들에 연대감을 느
끼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로봇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단지 로봇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심성과 그것들을 지배하는 우리의 가치체계
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 존재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물음은 결국 우리에 관한 질문이고 우리 
사회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기계와 관련된 어떤 현상을 비난할 수 있다. 
가령 누군가가 섹스 로봇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자.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단
지 로봇과 인간만의 관계가 아니다. 로봇과 사랑에 빠진 인간과,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간 사이의 대립이 또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이
념, 어떤 규범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곧 다른 존재,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로봇과 각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인간을 
우리의 일부로 인정하고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그런
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나 용어로 낯선 존재들을 재단하고 새로운 위계를 산출하는 방
식으로는 포스트휴먼의 서사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
로운, 새로운 도덕적 상상과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어휘나 언어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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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과 국어학

박진호(서울대 국문과)

1. 예비적 논의
1.1.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의 변천
①Symbolic AI: 특정 domain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프로그래밍하여, 기

계가 인간 전문가와 비슷한 판단/행동을 하도록 만듦.
  방대한 양의 domain knowledge를 코드화해야 하므로 시간/노력이 많이 소요됨.
  그에 비해 얻어진 성과는 미미함.
②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대한 데이터를 기계가 보고 그로부터 패턴을 스스로 찾도

록 하여, 기계가 패턴에 따라 지능적인 판단/행동을 하도록 만듦.
  Symbolic AI에 비해 코드 작성의 부담은 크게 줄어듦.
  데이터 속에서 어떤 feature에 주목할 것인지를 인간 전문가가 기계에게 알려주어야 함.
  즉 feature engineering의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음.
③딥러닝: 기계학습의 한 종류.
  심층 신경망을 구성하고 수치화된 input 데이터가 신경망을 거치면서 수많은 weight들을 

곱하고 더하여 output 수치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지능적인 판단/행동을 하도록 만듦.
  input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할 feature를 기계가 알아서 찾아줌.
  즉 feature engineering의 부담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음.

1.2. 기계학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학습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nput 데이터가 수치화(벡

터화)될 수 있어야 함.
- 이렇게 수치화(벡터화)되어 기계학습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종류

로 나눌 수 있음.
    이미지 데이터: 그림, 사진 등은 이미 컴퓨터에서 수치 벡터로 표상됨.
    소리/음성 데이터: 소리/음성도 이미 컴퓨터에서 수치 벡터로 표상됨.
    텍스트 데이터: 문자/텍스트는 본래 컴퓨터에서 이산적(discrete)으로 표상되었었으나, 

2012년경 수치 벡터로 표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예: Word2Vec)이 고안
되었음.

- 이 세상의 어떤 현상/데이터든지 수치 벡터로 표상하는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 낸다면 기계
학습이 가능하고, 그 현상/데이터에 내재해 있는 패턴을 포착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계가 지
능적인 판단/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음.

- 다만, 이미지, 소리, 텍스트는 그런 방법론이 이미 확실히 정립되어 있음.

1.3. 기계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task의 세 종류
①분류(classification) 문제: 미리 정해져 있는 몇 개의 범주 중 input data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알아맞히는 문제
  예: 스팸메일과 정상적 메일 구별,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 구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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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귀(regression) 문제: input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수치형의 output을 내놓는/예측하
는 문제

  예: 최근의 주가 정보를 바탕으로 24시간 후의 종합주가지수/특정 종목의 주가를 예측하는 
문제

③변형/생성 문제: input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변형된 output을 생성하는 문제
  예: 고흐의 그림들로 신경망을 훈련시킨 뒤, 사진을 찍어서 이 신경망에 넣어 고흐풍의 그

림으로 변형하는 것

1.4. 데이터와 문제/task의 조합
- 데이터의 세 종류와 문제의 세 종류를 조합하면 논리적으로 9가지 조합이 나옴.
①텍스트 분류: 텍스트를 input으로 넣어, 그 텍스트의 장르, 작자, 사조 등을 알아맞힘.
②텍스트 회귀: 텍스트를 input으로 넣어, 그 텍스트의 생산 연대, 그 텍스트의 유통량/판매

량/독자 수/판매수익 등을 예측함.
2개의 텍스트를 input으로 넣어 이 둘의 유사도/거리를 예측함.

③텍스트 변형: 텍스트를 input으로 넣어 다른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 요약된 텍스트, 특정 작
가의 스타일(문체)로 고쳐 쓴 텍스트 등을 생성함.

④이미지 분류: 그림을 input으로 넣어, 그 그림의 장르, 작자, 유파 등을 알아맞힘.
⑤이미지 회귀: 그림을 input으로 넣어, 그 그림의 창작 연대, 판매 가격 등을 알아맞힘.
⑥이미지 변형: 그림을 input으로 넣어, 특정 화가의 스타일로 변형된 그림을 생성함.
⑦소리 분류: 음성을 input으로 넣어, 화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힘. (보안, 회의록 app)
⑧소리 회귀: 음성을 input으로 넣어, 화자의 연령을 알아맞힘.
⑨소리 변형: 모차르트의 관현악 곡들을 연주한 소리 파일들로 신경망을 학습시킨 뒤, 피아노

로 연주한 간단한 멜로디를 input으로 넣으면, 모차르트 스타일의 관현악곡으로 
만들어서 내놓음.

- input이나 output에 두 종류의 이상의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task도 생각할 수 있
음.

①이미지로부터 텍스트 생성(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 image captioning)
  전통적인 동양의 문인화에는 한시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그림-한시 쌍들로 신경망을 학습시킨 뒤
  그림을 input으로 넣으면 그에 어울리는 한시가 생성되게 할 수 있음.
②소리/음성으로부터 텍스트 생성(음성인식, Speech-to-Text, STT)
③음악을 춤으로 변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교구 교수)
④이미지+텍스트 → 텍스트
  “삼강행실도” 같은 문헌에는 효자, 열녀, 충신의 행적을 묘사한 그림, 산문, 운문(讚)이 실려 

있음.
  그림과 산문을 input으로 넣으면, 그 내용을 묘사한 운문을 output으로 내놓을 수 있음.

1.5. 기계학습과 국어학의 상호작용의 두 방향
①기계학습→국어학: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국어학의 research question에 대한 답을 얻

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②국어학→기계학습: 국어학의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으로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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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제2, 3, 4절에서는 ①의 사례를, 제5절에서는 ②의 사례를 살펴봄.

2. 토픽 모델링
2.1. 텍스트의 토픽 구조에 대한 모델링
  인문학은 텍스트들을 넓고 깊게 읽고 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바
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일은 인문학자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에 놓여 있다.
  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일에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읽고 분
석해야 할 테스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의 도움은 더 절실해진다. 그런데 이런 작업
에서 컴퓨터의 가치는 양적인 측면의 효율성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인간 연구자는 포착하
기 어려운, 데이터 속의 거시적인 패턴을 컴퓨터는 훨씬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가령 어느 나라 의회의 100년간의 議事 기록 아카이브가 있는데 여기 들어 있는 문서가 1
억건이라고 치자. 각 문서의 주제는 조세, 범죄·치안, 무역, 보건·의료, 복지, 선거 등 다양할 
것이다. 하나의 문서가 복수의 주제와 관련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 이 100년 동안 의
회에서 논의된 주제가 시기에 따라 어떠한 경향과 추세를 보이는지에 대해, 인간 연구자가 일
일이 읽고서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런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작업을 흔히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라고 부른다.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 집합(document collection) 및 문서에 대한 확률적 모델을 상정한다. 가
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확률적 모델로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라는 것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하나의 문서는 일정한 토픽들에 대한 확률 분
포로 정의된다. 예컨대 문서1은 정치 0.85, 경제 0.10, 보건·의료 0.05, 스포츠 0.02, …… 이
런 식으로 표상될 수 있다. 즉 문서1은 주로 정치를 주제로 한 문서인데, 경제와 관련된 주제
도 약간 들어 있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제도 (더 적지만) 조금 들어 있고, …… 이런 식이
다. 하나의 문서에 많은 수의 주제들이 비교적 대등하게 들어 있는 경우보다는, 하나 또는 극
소수의 주제가 대종을 이루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패턴을 포착하는 데에는 여러 
확률 분포 가운데 디리클레 분포가 적합하다. 각 토픽은 단어들에 대한 확률 분포로 정의된
다. 즉 토픽1은 (이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들 가운데 확률이 높은 순으로 뽑아 보자면) ‘투수’ 
0.08, ‘타자’ 0.07, ‘안타’ 0.05, ‘홈런’ 0.02, ‘삼진’ 0.03, ‘아웃’ 0.06, ‘세이프’ 0.05, …… 등
으로 표상될 수 있다. LDA 알고리듬이 토픽1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인지까지 말해주는 것은 
아니나, 인간 연구자는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문서는 야구에 관한 문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문서는 토픽들의 (상당히 편향된) 묶음이고, 토픽은 단어들의 (역시 편향된)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LDA 알고리듬은 대량의 문서 집합을 분석하여, 여기에 어떠한 토픽
들이 있고 각 토픽에 어떠한 단어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발견하며, 이 문서 집합 
내의 각 문서가 주로 어떤 토픽에 관한 문서인지도 (확률적으로) 수치화하여 말해 준다.

2.2. Martha Ballard의 일기에 대한 Cameron Blevins의 연구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Martha Ballard의 일기에 대한 
Cameron Blevins의 분석을 들 수 있다.15) Martha Ballard는 1785년 1월 1일부터 1812년 

15) http://historying.org/martha-ballards-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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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까지 27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거의 1만건의 문서가 들어 있다. 
이 일기는 미국 초기의 미시사·일상사를 보여 주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이 자료에 대해서
는 Laurel Thatcher Ulrich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일이 꼼꼼히 읽고서 연구서를 출간한 바 
있다.16) Cameron Blevins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같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그 분석 
결과가 Ulrich의 연구와 상당 부분 일치하여 주목을 받았다. 토픽 모델링의 결과 컴퓨터는 30
개의 토픽을 찾아냈고, 각 토픽마다 20개의 현저한 단어들을 제시하였다. Blevins는 이 20개
씩의 단어를 보고 각 토픽에 이름을 붙였다. 그 중 몇 가지 토픽과 그에 속한 단어들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Ÿ MIDWIFERY: birth deld safe morn receivd calld left cleverly pm labour fine 
reward arivd infant expected recd shee born patient

Ÿ CHURCH: meeting attended afternoon reverend worship foren mr famely 
performd vers attend public supper st service lecture discoarst administred supt

Ÿ DEATH: day yesterday informd morn years death ye hear expired expird weak 
dead las past heard days drowned departed evinn

Ÿ GARDENING: gardin sett worked clear beens corn warm planted matters 
cucumbers gatherd potatoes plants ou sowd door squash wed seeds

Ÿ SHOPPING: lb made brot bot tea butter sugar carried oz chees pork candles 
wheat store pr beef spirit churnd flower

Ÿ ILLNESS: unwell mr sick gave dr rainy easier care head neighbor feet relief 
made throat poorly takeing medisin ts stomach

  시기별로 각 토픽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보면, 토픽 모델링의 가치가 잘 드러난다. 
COLD WEATHER라는 주제는 당연히 겨울철에 더 자주 나타난다. 이는 이 알고리즘이 상당
히 정확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림 3-1> Ballard의 일기에서

토픽 COLD WEATHER의 월별 출현 빈도

  Martha Ballard는 정원 가꾸는 일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는데, 이 일 역시 계절에 따라 

16) A midwife’s tale: the life of Martha Ballard, based on her diary, 1785–1812. Alfred A. 
Knopf, Inc., New York.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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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패턴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컴퓨터가 발견한 어느 토픽은 아래의 단어들로 이
루어져 있는데

gardin sett worked clear beens corn warm planted matters cucumbers gatherd 
potatoes plants ou sowd door squash wed seeds

Blevins는 당연하게도 이 토픽을 GARDENING이라고 명명했다. 이 토픽의 시기별 추이는 아
래와 같다.

<그림  53-2> Ballard의 일기에서 

토픽 GARDENING의 일별 출현 빈도

  이 알고리즘이 찾아낸 2개의 토픽(단어 묶음)은 모두 HOUSEWORK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❶ house work clear knit wk home wool removd washing kinds pickt helping banking 
chips taxes picking cleaning pikt pails

❷ home clear washt baked cloaths helped washing wash girls pies cleand things 
room bak kitchen ironed apple seller scolt

  이 두 토픽의 연도별 출현 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3-3> Ballard의 일기에서 

HOUSEWORK과 관련된 2개 토픽의 연도별 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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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토픽 사이의 상관계수는 0.83으로 매우 높고,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제외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뚜렷한 패턴을 보인다. Ulrich의 분석에 따르면, Martha Ballard의 일
기의 전반부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돈을 잘 벌어서 경제적 상황이 괜찮았으나, 자식들이 결
혼하여 독립해 나가고 남편의 일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뒤로 갈수록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
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위의 그래프는 이 사실을 효과적·웅변적으로 잘 보여 준다.
  위의 결과는 또한 인간 연구자에 의한 해석의 중요성도 잘 보여 준다. 컴퓨터는 각 문서에
서 어떤 단어들이 특징적으로 共起(co-occur)하는가를 기계적으로 탐지하여 위의 2개의 토픽
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간 연구자가 보기에는 2개의 토픽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며, 
HOUSEWORK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일 만하다. 즉 기계가 발견한 2개 이상의 토픽을 인간이 
보고서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기계가 하나의 토픽으
로 제안한 것 속에 들어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2개의 주제가 섞여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2개의 주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문서에 함께 등장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이를 2개의 
주제로 분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픽 모델링은 Martha Ballard의 외면적 삶의 궤적뿐 아니라 내면 세계도 들여다볼 수 있
는 창문을 제공해 준다. 기계가 산출한 어떤 토픽은 아래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feel husband unwel warm feeble felt god great fatagud fatagued thro life time 
year dear rose famely bu good

Blevins는 이 토픽을 EMOTION이라고 명명했다. 이 토픽의 시기별 추이는 아래와 같다.

<그림 3-4> Ballard의 일기에서 

토픽 EMOTION의 연도별 출현 빈도

뒤로 갈수록 EMOTION이라는 주제의 빈도가 높아지다가 1803년에서 1804년에는 갑자기 2배
로 껑충 뛴다. 이때는 그의 남편이 부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아들도 사기 죄로 기소되
는 등,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시기이다. 그녀의 불안하고 슬픈 감정이 일기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2.3. 텍스트와 문장의 모델링 방법의 정교화
  앞에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문서 집합에 속한 문서들의 주제들을 귀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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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찾아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확률적 모델링
(probabilistic modeling)이라는 개념이다. 토픽 모델링도 확률적 모델링의 한 종류이다.
  확률적 모델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LDA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LDA에서는 하나의 문서
가 복수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주제는 이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
선 이 문서의 가장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 정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주제들이 있다면 그것
들도 차례차례 정한다. 그 다음 제1 주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고, 
이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제2, 제2 주제는 제1 주제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므
로, 이들 주제와 연관된 단어들을 훨씬 낮은 빈도로 선택된다. 이리하여 하나의 문서가 완성
된다. 이것은 하나의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
서는 어떤 구조를 갖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순화된 모델이다. 실제의 문서 작성 과정이나 문서 
구조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다. 단순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모델링이 그렇듯이, 
모델링 대상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덜 중요한 부분은 捨象
해 버린다. 그럼으로써 모델링 대상의 중요한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물론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대상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분석뿐 아니라, 그 분석 결과 얻어진 요소들을 적절
히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의 문서를 구
성하는 주제들이 대등한 것이 아니라 매우 편향되어 있고,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 역
시 매우 편향되어 있고, 이러한 편향된 패턴을 나타내는 데에는 다른 확률 분포보다 디리클레 
분포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디리클레 분포를 모델링에 사용하는 결정도 중요하다.)
  모델링이 필연적으로 단순화를 수반하기는 하나, 捨象된 요소들 중 혹시 중요한 것은 없었
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델에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모델이 더 풍부한 구조를 갖게 
만들고, 이를 통해 모델링하는 대상을 더 충실히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
론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이 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하지만 말이다.) 문서에 대한 토픽 모델
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문서·텍스트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즉 
텍스트 구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
  LDA 같은 단순한 토픽 모델에서는 하나의 문서를 Bag of words로 가정한다. 즉 하나의 
문서는 단어들의 집합인데, 이 단어들이 출현하는 순서나 이 단어, 구, 문장, 문단 등이 이루
는 위계적 구조는 완전히 무시한다.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simplifying 
assumption을 하는 것이 이해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실제의 문서·텍스트가 지닌 매우 풍부
한 구조가 捨象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단순한 모델은 어떤 용도를 위해
서는 충분하고 적절할 수 있지만, 어떤 용도를 위해서는 매우 부족할 수 있다. 예컨대, 수많은 
소설 작품들을 모아 놓은 문학 아카이브가 있다고 치자. 소설은 서사문(narrative)으로서 특유
의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승-전-결이니 발단-전개-절정-결말이니 하는 것들이 서사 
텍스트의 내부 구조에 대한 매우 단순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설 속에서 어떤 단어가 
발단부에 출현하는 것과 절정부에 출현하는 것은 그 가치나 성격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리
고 서사문은 대개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과정을 서술하므로, 사건의 시간적 발생 순서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즉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 뒤에서는, 해당 문서 내의 모든 문장이 동일
한 출현 확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의 출현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물론 사건 발생 순서 곧이곧대로 서사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문장 출현 확률은 더 복잡해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소설에 대한 모델과 
학술논문에 대한 모델, 신문기사에 대한 모델,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모델, SNS 포스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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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 제품 사용 후기, 여행 후기 등에 대한 모델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모델들
을 만들 때에는 해당 텍스트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수적인 것이다.
  최근에는 GPT, GPT-2, GPT-3 등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꽤 
자연스러운 대화를 산출할 수 있는 챗봇도 개발되고 있고, 키워드 몇 개만 제시하면 짧은 신
문 기사를 작성하는 AI 엔진도 개발되고 있다.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과 줄거리 개요를 입력하
면 자동으로 소설 한 편을 만들어 주는 AI 엔진도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
한 언어 자동 생성 모델의 기반에는 확률적 언어 모델이 있다. 이러한 언어 모델은 대개 선조
적(linear)인 문장 구조를 전제로 한다. 즉 문서 첫머리에 쓸 단어를 사용자가 제시하면, 이 
단어 뒤에 출현할 단어들의 조건부 확률은 미리 코퍼스에서 구해 두고, 후보 단어들 중 확률
이 가장 높은 단어가 선택된다. 그 다음에는 이 두 단어를 전제로 해서 그 뒤 단어를 확률적
으로 구하고, …… 하는 식이다.
  이러한 선조적 언어 모델이 꽤 잘 작동하는 언어들도 있다. 영어, 중국어 등은 조사, 어미 
같은 것들이 덜 발달한 대신에 어순이 비교적 고정적이다. 이렇게 어순이 비교적 고정적인 언
어들에는 선조적 언어 모델이 그래도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한국어, 일본어처럼 조사, 어미가 
발달하여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들에는 이러한 언어 모델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언어
에서 언어 모델을 만들 때에는 통사 구조와 정보 구조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문장을 
정보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면, topic-comment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은 topic
에 대한 진술인데, 그에 대해 comment를 덧붙임으로써 문장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comment 부분에서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동사 등의 술어(predicate)이다. 이 
술어가 여러 논항이나 부가어를 거느림으로써 술부·comment부가 구성된다. 따라서 문장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topic이고 그 다음에는 이 topic에 대응하는 comment부의 술어(동사)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는 이 술어가 거느리는 논항과 부가어가 결정되고, 그 논항과 부가어가 
다시 자신의 의존소를 거느리고 있다면 그 의존소들이 결정된다. 즉 한국어의 언어 모델은 앞
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단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제(topic) → 술어 → 술어의 의존소
(논항과 부가어) → 이 의존소의 의존소 → ……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같은 언어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어처럼 어
순이 자유로운 언어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3. 국어사 문헌 자료의 연대 추정
3.1. 문제의식
  국어사 자료 중 刊本이고 刊記가 있는 것은 간행 연대가 분명하여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왔
으나, 필사본은 대개 연대가 불분명하여, 국어사 연구에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어 왔다. 물론 
국어사에 대한 지식(domain knowledge)을 이용하여 자료에 나타난 언어사실을 바탕으로 연
대를 추정할 수 있기는 하다. 이렇게 국어사 전문가가 자료의 연대를 추정할 때는, 특정 시기 
자료에 특징적인 표기, 단어, 언어현상 등을 찾아서 단서로 삼는다. 그런데 최근 여러 분야에
서 이러한 feature/pattern detection 과제를 인간보다 기계가 더 잘 수행하는 일이 일어나
고 있다. 그래서 국어사 자료의 연대 추정이라는 과제를 기계가 어느 정도로 잘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고자 한다.

3.2. 자료 전처리
- 연대를 알고 있는 국어사 자료의 전산 입력 파일 354개(인코딩: UTF-8)를 입력 자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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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파일에서 한글 글자만을 추출하여 일정한 길이(100자, 200자, 300자, 350자, 400자)로 
끊음.

  신경망 모델의 입력 샘플들은 동일한 길이여야 함.
  파일의 맨끝 문자열은 대개 정해진 길이에 미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채

워 넣음.
- 기계학습의 입력은 수치여야 하므로, 각 글자를 수치로 변환해야 함. 이것은 딥러닝 모델의 

첫째 layer인 embedding layer에서 해결해 줌.

3.3. 샘플 길이와 수의 trade-off 관계
- 신경망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샘플의 수가 많아야 함. (적어도 수만 개~수십만 개)
- 샘플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feature(특정 시기임을 알려주는 지표)가 적거나 들어 있지 않

을 수도 있으므로, 샘플의 길이는 일정 정도 이상이어야 함.
- 샘플의 전체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길이를 길게 하면 수가 적어지고 수를 늘리려면 길이가 

짧아지는 trade-off 관계가 있음.
-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실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을 골라야 함.

샘플 길이 샘플 수
training set

(64%)
validation set

(16%)
test set
(20%)

100 145700 93248 23312 29140
200 72850 46624 11656 14570
300 48504 31042 7761 9701
350 41605 22627 6657 8321
400 36425 23312 5828 7285

3.4.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
3.4.1. 모델의 구조
- 300개의 글자가 입력되어 embedding layer에서 각 글자가 64차

원의 벡터로 변환됨.
- convolution layer 1에서 크기 2의 window가 샘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면서 정보를 추출.
- 샘플의 차원이 300에서 299로 축소됨.
- convolution layer 2에서 다시 크기 2의 window별로 정보를 추

출.
- 샘플의 차원은 299에서 298로 축소됨.
- 입력 샘플의 인접한 세 글자가 이 layer에서 하나의 node로 반영

됨.
- global pooling layer에서 정보 종합.
- 마지막 dense layer에서 예측값 산출.

3.4.2. 실험 결과
- 샘플 길이를 100자로 했을 때, 20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Mean 

Absolute Error)=41.48, 2400 epoch 학습 후 MAE=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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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길이를 200자로 했을 때, 12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24.56, 1600 
epoch 학습 후 MAE=25.15

- 샘플 길이를 300자로 했을 때, 20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22.36, 2400 
epoch 학습 후 MAE=22.56

- 샘플 길이를 350자로 했을 때, 4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41.61
- 샘플 길이를 400자로 했을 때, 4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28.87
  cf. 샘플 길이를 300자로 했을 때, 4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23.63
  400 epoch 학습만으로도 샘플 길이가 300자인 경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
  학습을 더 진행하지 않음.
- convolution layer를 1개 더 추가한 모델로 실험. 20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24.02
- convolution layer의 수는 2개로 놔두되, 제1 convolution layer의 window 크기를 2에서 

3으로 늘려 실험. 8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AE=40.57
- loss function으로 MAE 대신 MSE(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여 실험. (MAE에 비해 

MSE는 오차가 큰 경우에 대해 더 심하게 penalty를 줌.) 2000 epoch 학습 후 test set에 
대한 MSE=1654.36. 제곱근을 구하면 약 40.67

3.4.3. heatmap
- 특정 입력에 대해 신경망 모델이 입력의 어떤 특징, 어떤 부분을 주요 

단서로 하여 판단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 input의 각 부분이 최종 판단에 기여한 정도를 시각화한 그림.
- 국어사 자료의 경우, 샘플 길이를 300으로 하고 loss function으로 

MAE를 사용하여 2000 epoch 동안 훈련시킨 모델(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1446년~1460년 자료에 대한 heatmap을 얻음.

- 즉 신경망 모델이 이 연대 범위에 속하는 샘플을 입력으로 받았을 때 연대를 추정하는 데 
샘플의 298개 trigram 중 어느 것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했는지를 나타냄.

- 이 가중치들을 이 시기 자료 전체에 대해 누계함.
- 빈도가 높은 trigram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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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NN(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
3.5.1. 모델의 구조
- CNN은 position-invariant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적합함. 즉 

어떤 feature가 input data 내의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음.
- 텍스트는 순서가 중요한 sequential data이므로 CNN보다는 

RNN이 적합함.
- RNN 중에서도 특히 LSTM(long short-term memory)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래서 Convolution layer 대신 LSTM layer를 사용하여 신경

망을 구성함.
- 또한 한글뿐 아니라 한자도 포함하여 하나의 샘플의 길이를 300

자로 함.
- 데이터를 실험세트와 테스트세트로 나누고(9대1), 실험세트를 다

시 훈련세트와 검증세트로 나눔(9대1).

3.5.2. 실험 결과
- loss(MAE)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50 epoch 무렵부

터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training set뿐 아니라 validation set에서도 loss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즉 overfitting의 기미가 별
로 보이지 않음.

- 다만, 훈련을 시작할 때 loss가 1750 가량 되는데, 
만약 output 수치(연도)에서 1400을 빼서 output 
값이 0~500 사이에 있게 하면, 첫 30 epoch의 훈
련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 연도에서 1400을 뺀 값을 output으로 한 경우의 
training 양상은 우측과 같음.

- loss가 350대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즉 앞의 경우에 비해 최초의 30 epoch 정도를 벌

고 들어가는 셈.
- 나중에 훈련된 모델을 이용하여 연대 추정을 할 때 

1400을 더해 주면 됨.
- 50 epoch 훈련 후 test set에 대한 MAE=10.34855
- CNN 모델에 비해 LSTM 모델의 경우 loss가 절반 정도임.
- 이 정도 성능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epoch 수도 훨씬 적음. 소요 시간은 비슷.

3.5.3. 훈련시킨 모델의 적용
- 훈련시킨 모델을 15세기 옛한글 문헌에 적용해 보았음. 대체로 실제 연대와 가깝게 추정하

고 있음.
- 실제 연대와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신경망의 단순한 추정 오류일 수도 있고, 실

제 그 문헌이 담고 있는 언어적 특징이 추정된 연대에 가까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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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특징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음.

3.5.4. 장서각 필사본 자료에 적용
- 신경망이 추정한 연대가 이들 문헌

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의 연구 결과
와 상당히 가까움.

- 육상궁묘현의가 유난히 이른 연대
로 추정된 이유: 매우 짧은 텍스트
인데 ‘샹궁궤계듕엄, 뎐하(8회), 뎐’ 
등 ㄷ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어
형이 많이 나타남.

- 동뢰홀기가 유난히 늦은 연대로 
추정된 이유: 온전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단어 목록이라서, 연대 추정
의 근거가 빈약.

- 선보집략언해가 유난히 늦은 연대로 추정된 원인은 미상.

3.6. 향후 과제
- hyper-parameter(모델 구조, 학습속도, optimizer, loss function 등)를 다양하게 설정하

여 추가로 실험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발표에서 옛한글은 PUI에 배정된 완성형 코드를 사용하였음. 자소 단위로 분리된 코드

를 사용해서 실험해 볼 필요가 있음.
- 더 많은 자료에 적용하여 domain expert의 판단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신경망은 domain knowledge가 없기 때문에 우연한 패턴도 단서로 이용함.
  예컨대 15세기 자료에 abc라는 문자열이 다수 존재하고, 다른 시기 자료에 이 문자열이 없

거나 빈도가 매우 낮으면 신경망은 abc도 15세기적 특징으로 간주.
- 신경망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여 적절한 분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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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형어 구분
  언어는 단어나 형태소 같은 분절적인(discrete)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계학습 기법으
로 언어를 처리하려면 모든 언어 단위는 벡터로 표상되어야 한다. 언어를 벡터화하는 나이브
한 방법으로는 one-hot encoding이나 단순 빈도에 기반을 둔 방법이 있다. 예컨대 1만개의 
문서가 있고 여기 출현하는 단어가 10만개라고 하면, 1만×10만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 행
렬의 (r, c) 요소는 r번째 문서에서 c번째 단어가 출현하는 회수로 나타낼 수 있다(one-hot 
encoding의 경우 출현하면 1, 출현하지 않으면 0으로, 더 단순하게 나타낼 수도 있음). 그러
나 이 방법은 행렬이 너무 sparse해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단어나 문서들 사이의 의미상의 
거리가 벡터 사이의 수학적 거리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012년경 개발된 word2vec은 이러한 단점을 일거에 제거하여, 단어들 사이의 의미상의 거
리를 반영하는 dense vector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의 경우 그냥 띄어쓰기 단위인 
단어를 각 토큰으로 하여 벡터화하면 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앞에서도 말했듯이 형태소분석
(토큰화)을 통해 체언과 조사, 용언과 어미를 분리한 뒤에 벡터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word2vec 알고리듬을 통해 얻어진 벡터는,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이 벡터 사이의 거리
로 충실히 반영되고, 단어들의 의미상의 연산(예: 서울-한국+일본=도쿄)이 벡터 연산으로 충실
하게 반영되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어떤 두 단어가 의미상 가깝다면 이 두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두 단어가 의미상 멀다면 이 두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 사이
의 거리가 멀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 두 단어가 형태가 똑같다면(즉 동형어 
homonym),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은행’이라는 단어가 문서에 출현했을 때, 인공지
능 엔진은 이 문서가 경제 문서인지 식물이나 식품에 대한 문서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은행’이 ‘銀行’인지 ‘銀杏’인지 판별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벡터
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word2vec 알고리즘으로 벡터화했을 때, 이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경우도 있다.

‘감사’의 동형어 plot

  위 그림에서 ‘감사08(感謝, 적색)’, ‘감사13(監査, 민트색)’, ‘감사12(監事, 연두색)’이 비교적 
구별되어 별개의 위치에 군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word2vec으로 얻어진 벡터를 이
용하면 ‘감사’의 3가지 의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word2vec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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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동형어 plot 1: 통상적 벡터화

  위 그림에서 ‘가장07(家長, 적색)’과 ‘가장11(假裝, 연두색)’이 나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것
이다. 이 두 가지 ‘가장’은 정말 벡터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일까?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장’도 
벡터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word2vec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데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도움이 된다.

     ┌―――――――――――――――↴
     |             ┌―――――――↴
     |      ┌―――↴      ┌――↴
     1      2       3       4     5❶  아침에 더러운 머리를  깨끗이 감았다.
     ┌―――――――――――――――↴
     |        ┌――――――――――↴
     |        |            ┌―――┐
     |        |      ┌――↴      ↓
     1       2       3      4      5❷  아침에 손가락에 더러운 실을 감았다.
      ┌――――――――――――――――↴
      |                   ┌―――――┐
      |             ┌――┐         ↓
      |      ┌――↴     ↓   ┌――↴
      1      2     3      4    5    6❸ 아침에 더러운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다.

  ‘감다01’(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은 ‘눈’을 목적어로 할 때가 많으며, ‘감다02’(머리나 
몸을 물로 씻다)는 ‘머리’를 목적어로 할 때가 많으며, ‘감다03’(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말거
나 빙 두르다)는 ‘실, 테이프, 붕대’ 등을 목적어로 할 때가 많다. 목적어에 초점을 맞추면 이 
셋은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런데 목적어나 주어처럼 동사에 직접 의존하는 요소가 아니라, 목
적어나 주어를 수식하는 요소라든가, 시·공간 부사어 등은 동사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는다. 위의 (1)~(3)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요소는 동형어 구분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
고, 이탤릭체로 표시한 요소는 동형어 구분에 오히려 노이즈가 되는 요소이다.
  명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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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아침에 큰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먹었다.
❺ 아침에 시장에 가서 큰 이불을 만들 감을 샀다.
❻ 아침에는 오늘 큰 거 한 건 할 것 같은 감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감01’(감나무의 열매)은 ‘먹다, 맛있다’ 등과 잘 결합하고, ‘감02’(재료)는 ‘사다, 만들다, 부
족하다, 충분하다’ 등과 잘 결합하고, ‘감12(感)’는 ‘들다, 있다, 좋다, 떨어지다’ 등과 잘 결합
한다. 즉 이들 명사를 의존소로 취하는 지배자 동사, 이들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수식어는 의
미상의 차이에 따라 꽤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긴밀한 통사 관계를 벗어나면 기타 
요소들은 이 차이를 오히려 흐리게 만든다.
  요컨대, 타깃 단어의 문맥·분포를 전체 문장으로 잡으면 그 타깃 단어의 의미상의 개성과 
별로 상관이 없는 노이즈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깃 단어와 긴밀한 통사 관계에 있는 
요소들로 한정하면 그 한정된 문맥 속에 출현하는 단어들은 그 타깃 단어의 의미상의 개성을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깃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의 모든 단어·형태소를 가지고 벡터화를 하는 것이 아니
라, 이 타깃 단어와 긴밀한 통사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형태소만 뽑아서 벡터화를 하면 동형
어가 더 잘 구별된다.

‘가장’의 동형어 plot 2: 
통사 정보를 반영한 벡터화

  위 그림은 바로 그러한 방법에 따라 ‘가장’을 벡터화한 결과이다. ‘가장07(家長, 적색)’과 
‘가장11(假裝, 연두색)’이 한결 더 뚜렷하게 나뉨을 볼 수 있다. 박진호(2020)17)에서는 동형어 
명사 285개에 대해 이러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대다수의 경우 통사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통상적인 word2vec을 썼을 때에 비해, 통사 정보를 반영하여 벡터화한 경우, 동형어들이 훨
씬 더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몇몇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컨대, 한국
어 문장의 통사 구조 및 이것이 단어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벡터를 이용한 한국어 
동형어 구분 과제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7) 박진호(2020). 「통사 정보를 반영한 벡터 의미론을 향하여」. 한국어의미학회, 중앙대 인문콘텐

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 HK+ 사업단 공동 주최 학술대회. 2020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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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벡터화 방법 통사 정보를 반영한 벡터화 방법

1 공

정

2 공

중

3 과

거

4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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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태소분석
  자연어처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 토큰화
(tokenization)이다. 문장을 토큰(단어 내지 형태소)들로 쪼개는 일을 말한다. 영어처럼 토큰
(단어) 단위로 이미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큰화가 매우 trivial한 작업이 된다. 반
면에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큰화의 난이도가 높다. 한국
어는 띄어쓰기를 하기는 하지만, 체언+조사, 용언+어미처럼 붙여쓴 요소들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토큰화의 난이도가 높다. 형태소 경계와 음절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
으나(예: 먹었다→먹+었+다), 하나의 음절을 자소(초성, 중성, 종성) 단위로 쪼개어 그 사이에 
형태소 경계가 놓이는 경우도 있고(예: 나간→나가+ㄴ, 바랄→바라+ㄹ), 탈락한 자소를 복원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예: 베푼→베풀+ㄴ, 써→쓰+어). 불규칙 활용의 경우 그러한 자소 단위 
분석 양상이 더 복잡하다(예: 더워→덥+어, 이어→잇+어, 들어→듣+어, 흘러→흐르+어, 빨간→
빨갛+ㄴ). 통째로 생략된 형태소를 복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특히 ‘이다’, ‘하다’) (예: 친구
다→친구+이+다, 오라신다→오+라+하+시+ㄴ다). 축약형을 본래의 형태로 복원해야 되는 경우
도 있다(예: 온댔어→오+ㄴ다+하+았+어).
  영어는 토큰화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블링 문제(각 토큰에 품사 부여)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품사는 앞뒤 단어의 품사에 의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품사 결정 과제도 그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딥러닝의 RNN(LSTM)과 연쇄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영어의 품사 태깅은 LSTM의 가장 전형적인 응용
(application)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딥러닝 특히 RNN과 LSTM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
한 교과서적인 예제로 영어의 품사 태깅이 흔히 등장할 정도이다.
  한국어의 경우, 토큰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형태소 연쇄에 대해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큰화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원활히 나아가

9 구

조

10 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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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계학습에서 출력이 정해진 범주들 중 하나일 때는 분류 문제로, 출력이 하나의 수치일 때
는 회귀 문제로 설정(formulate)하고, 그 외의 문제(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
하지 않은 문제)는 변환 문제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어 형태소 토큰화(분절) 과제(‘흘렀다’를 입력으로 받아 ‘흐르+었+다’를 출력으로 내놓는 
일)는 언뜻 보기에 분류 문제나 회귀 문제로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환 문제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end-to-end 방식으로 90~95% 정도의 정확도는 얻을 수 있으나, 그 이상
으로 정확도를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
  딥러닝 시스템은 변환 문제보다는 분류·회귀 문제를 훨씬 더 잘(높은 정확도로) 해결한다. 
언뜻 분류 문제로 설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잘 생각해 보면, 분류 문제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렇게 설정하면 딥러닝으로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어절을 형태소로 분절하는 과제는 음절 단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입력 
‘흘렀다’를 출력 ‘흐르+었+다’로 변환한다는 것을 음절 단위로 재해석하면, ‘흘’을 ‘흐르+’로, 
‘렀’을 ‘었+’로, ‘다’를 ‘다’로 변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입력 음절과 출력 문자
열 사이의 매핑(mapping) 관계를 망라적(exhaustive)으로 목록화(list up)한 뒤, 입력 음절이 
이 목록화된 범주들 중 어느 것인지 알아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절 문제를 분류 문
제로 환원할 수 있다.
  관건은 이 매핑 관계를 빠짐없이 적절하게 유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에서 
용언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그리고 체언과 조사가 만날 때 어떠한 형태음소적 변동이 일어
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도메인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박진호
(2019)18)에서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토큰화의 입력이 되는 각 음절의 유형을 200여개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형태소 토큰화 과제를 분류 문제로 성공적으로 
reformulate하였다. 이렇게 해서 토큰화 모델과 품사 부여 모델을 만들어 신경망을 훈련시킨 
결과,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F1-score 98.0%)를 보이는 한국어 형태소분석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요컨대 한국어의 음절 변환에 대한 형태음소론적 지식(도메인 지식)이 한국어 분석 
엔진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6. 맺는 말
  통계 모델링과 기계학습의 기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이 최근 이룩하고 있
는 성과는 눈부시다. 국어학 연구가 이로부터 방법론적 측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기계학습(특히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엔진의 개발, 특히 NLP 엔진의 개발
에 국어학의 도메인 지식이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장벽이 낮아지고 점점 더 쉽고 좋은 도구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국어학자들이 이런 기술
을 활용하는 것도 점점 더 용이해질 것이다.

18) 박진호(2019).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에서 도메인 지식의 역할」.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4
권(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pp. 1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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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vulnerability)

노대원(제주대 국어교육과)·황임경(제주대 의과대학)

1. 포스트휴먼의 멋진 신세계, 혹은 인류세의 팬데믹 묵시록

 
  바이러스와 사람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테고,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순 없었다.2)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일상적 삶을 중지시키면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었
다. 전염병이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다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시기 역시 문
명사적 전환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 삶의 전환과 단절의 
시기를 가속시켰다는 점에서 인류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지구 행성의 기후
와 생태계를 변화시킬 정도의 막강한 기술과학적 위력을 지닌 인간(그리고 포스트휴먼)의 지
위는 역설적으로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를 정점으로 몇 겹의 위기에 도달했다. 확산
일로에 있던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바이러스를 만나 탈인간중심주의적 사유를 
전염시키고 있다. ‘에코데믹’(ecodemic, 환경전염병)으로도 명명된 신종 바이러스들은 이 인
류세적 위기와 더불어 근대적 인간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가치관들을 향한 총체적 반성
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가 동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라인 비대면 기술(이른바 ‘언/온택
트’)을 일상까지 침투시키면서 포스트릴레이션(post-relation), 즉 새로운 인간관계의 사회를 
가속화시켰다. 선생님과 학생 들이, 직장인과 사업가 들이, 그리고 연구자들 또한, 줌(zoom)
과 같은 원격 회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나는 지금의 풍경은 사이버펑크 SF에 등장하는 
유료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Metaverse)를 예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만간 비물질적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아바타와 같은 가상 인격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사회로 도래할 것이다.3) 요

1) 김창규 · 박상준, ｢영원한 전쟁｣, SF가 세계를 읽는 방법, 에디토리얼, 2020, 171쪽.
2) 같은 책, 174쪽.
3) 포스트릴레이션에 관해서는 도미니크 바뱅, 양영란 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궁리, 2007, 4장 참

 “어디로 할까? 평창 메밀꽃밭? 제주 유채꽃? 성남 장미꽃? 여의도 벚꽃?”
  연오가 묻자 성주가 말했다.
  “벚꽃은 싫어. 나머지 셋 중에서 어떤 게 진짜야?”
  “유채꽃.”
  “사용료 차이가 많이 나?”
  연오가 스마트폰을 몇 페이지 넘겨 보고 대답했다.
  “단체는 10인 기준이야. 메밀하고 장미꽃밭은 녹화와 3D 그래픽을 조합해서 한 시간에 3
만 원. 유채는 드론 생중계라서 7만 원이고.”1)

  * 인용 장면 ⇨ SF 장편(掌篇)에 나타난 팬데믹 시대의 결혼식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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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바이러스가 이미 도래한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인간과 바이러스의 기묘한 공진화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일 터. 
그러니 포스트휴먼 시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진정한 서막을 열었다고, 인류의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관련성 >
  

 ① 근본 원인/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 포스트-휴머니즘 (주로 학계와 언론)
    • 기후 위기와 인류세 담론과 연관
    •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원헬스 개념 도입
    • 동물의 취약성 및 미생물 연구 등 생태 · 환경 담론
       ⇨ 탈인간중심주의 관점 확산 및 제고

 ② 대응 과정 및 결과 : 포스트휴먼-이즘 (주로 정책 및 일상)
    •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온라인 기술(포스트휴먼 기술) 확산 
       ⇨ 언택트, 포스트릴레이션(post-relation) 사회
    • AI 활용한 방역 논의 등
    •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등 의료기술에 대한 의존도 높아짐 
       ⇨ 트랜스휴머니즘 (의료)의 확산 계기

 ③ 학계의 변화 : 포스트휴먼 대학과 학문 (대학 교육과 연구)
    • 온라인 강의 확산
    • “포스트인문학”의 학제간 연구 및 교육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 “포스트휴먼 인문학” (로지 브라이도티)

2. 팬데믹 시대, 왜 취약성 연구(vulnerability studies)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는 눈부신 기술과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취약성은 
극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는 취약성 개념은 물론이고 그 실제적 조건에 
대한 다층적인 성찰을 촉발하고 있다. 취약성(vulnerability, 상처 입을 가능성)은 본래 상처
(wound)를 뜻하는 라틴어 vulnus, ‘상처 입히다’, ‘손상을 입히다’라는 뜻의 vulnerare에서 
기원한다. 그 어원은 외부 세계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육체적 손상을 경험할 가능
성을 의미한다. 현대 영어에서 취약성은 대개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는 손상을 받기 
쉬움, 둘째는 공격이나 부상에 쉽게 노출됨, 셋째는 육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상처 입을 가능
성이 그것이다.4) 특히 처음 두 정의는 의학적 및 군사적인 맥락에서 많이 쓰이며, 취약성 개

고.
4) Henk ten Have.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Routledge, 201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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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대한 기술적인(descriptive) 접근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면역 기능이 약화되
어 특정한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운(vulnerable to infections) 상태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
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vulnerable to cyberattacks) 상태를 일컬을 때 취약성이 쓰인다. 
  반면에 세 번째 정의는 취약성 개념이 육체적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 위해나 도덕적 손상 혹
은 영적 위협까지 포괄하여 인간의 상처 입을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취약성이 규범적(normative) 차원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성의 규범적 차원을 포착한 많은 연구자들로 인해 최근 들어 취약성은 여러 인문사회과
학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취약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조건으로 탐색하는 철학적 논의. 알라스디어 매킨타
이어와 엠마뉘엘 레비나스의 경우처럼, 취약성이 ‘상호 의존의 연대’와 ‘타자의 고통을 향한 
고통의 윤리’로 나아가는 논의가 많다.

  생명체의 필수적인 개방성, 즉 자기 삶의 지속이 환경과의 교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생명체
를 불안정한 존재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항상 (도덕적 결과가 있는) 질병과 죽음의 문턱에 놓
는다. 생명체는 단자(單子, monad)가 아니라 환경과의 분리와 그 의사소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인체 피부·조직의] 막이 없으면 세포가 없으며, 모공이 없는 세포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내부와 외부를 표시하고 또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라틴어 
단어 "ferire"[천공(穿孔) 또는 절단]에는 동일한 인도 유럽 어근이 그리스어 인두에서 영어 단어 
"pharynx"[인두]5)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인두 덕분에 외부는 영양소로 내부로 스며들고 결국 
동화되어 생물의 내부에 통합된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의 필수적인 개방성은 동시에 그것을 취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동일한 인두가 독소뿐만 아니라 음식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생명체는 생명체로 존재하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자신의 취약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의 상태에 
있는 경우, 절대적인 상처 입을 수 없음(invulnerability)은 살아있는 상태의 상실과 그러므로 인
간 조건 그 자체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는 심지어 취
약성의 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후자를 인간에 대한 존중 가능성의 조건으로 
확인했다.6) 

  둘째,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의 취약성과 그 보호에 관한 논의.
  셋째, 취약성을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불평등을 탐색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회정치철학적, 법적 논의. 
  이처럼 여러 방향으로 취약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취약성이 중층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인 카트리오나 매켄지(Catriona Mackenzie) 등은 취
약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7) 우선,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에 내재해 있
는 취약성이 있다. 이를 존재론적(ontological) 혹은 태생적(inherent) 취약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취약성은 신체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간
의 근본 조건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인간 종에 속한 누구라도 공유하는 속성이다.
  둘째,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이 있다. 이는 상황적(situational)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이 처해있는 특정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상황에 

5) 인두(咽頭) : 식도와 후두에 붙어 있는 깔때기 모양의 부분.
6) Alfredo Marcos, “Vulnerability as a Part of Human Nature,” Human Dignity of the 

Vulnerable in the Age of Rights. Springer, 2016, p.36.
7) Catriona Mackenzie, Wendy Rogers, Susan Dods.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htics and 

Feminist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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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현되는 취약성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거나 가족을 잃은 사
람들은 상황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임시 거처에 의탁한 사람들은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
기 쉽고 경제적으로도 위험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처럼 상황적 취약성은 복잡한 자연
적,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발현된다.
  셋째,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취약성이 있다. 이것은 병리적(pathogenic) 취약성이라
고 부르는데,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부정의, 착취, 부도덕한 관계 등에 의해 발현되는 취약
성이다. 어찌 보면 상황적 취약성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문을 당하는 양
심수는 병리적 취약성에 놓여 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분류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존재론적, 상황적, 병리적 취약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자연 재해를 겪은 제3세계 사람들
이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나 주거, 의료적 도움을 못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취약성은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다.’라는 존재론적 영역과 ‘그럼에도 누군가는 더 취
약하다.’라는 사회정치적 조건이 결합된 중층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이런 취약성의 발현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취약성에 관
한 연구는 이 어려운 시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는 실천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한 데에는 세계화로 인해 각 국가 및 지역 간의 상호 연결성이 
급격히 확장되어 있는 인류세의 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코로나 19의 발생에
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공해와 그것이 유발하는 기후변화가 큰 축을 담당하며, 이에 더
해 거대한 산업이 된 공장식 축산업과 패스트푸드 산업의 확장, 보건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현상, 백신 생산 유통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 부정부패, 빈민가의 확대 
등 전 세계적인 생명 정치와 생명 경제의 국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
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이미 ‘위험 사회(risk society)'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사회의 
기술적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취약성과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요약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생물학적, 신
체적 존재인 인간은 새로운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근본적인 취약
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간이 타인에게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타인과 사회와의 연결이 인간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도 새삼 깨닫고 있다. 타인과 사회와의 연결은 위험인 동시에 보
호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공통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취약성이 똑같이 발현되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 아래에서 누군가는 다른 인간보다 더 취약
하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들의 집단 감
염은 취약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감염병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시설이 낙후된 제3세계나 의료 자원의 불평등인 심한 미국 같
은 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취약성의 불평등한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채택한 전략인 집단 면
역은 과연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백신은 어떠한가? 백신 공급이 부족한 경우
에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 것인가? 가장 사망 위험이 높은 노약자인가? 환자를 돌보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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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인가? 아니면 감염 위험이 제일 높은 집단인가?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 집단을 선정하
는 것은 혹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러스 침투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 인간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로컬 혹은 글로벌 차원에서 불평등에 의한 취약성의 차등적 발현과 
이에 따른 자원 분배의 문제, 곧 정의의 문제를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다시금 불러들이고 
있다. 

3. 감염된 사이보그: 팬데믹-포스트휴먼 시대의 취약성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유한성과 필멸성, 그리고 근본적인 취약성을 강력하게 증거한
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심지어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궁극적 우연성과 
무의미를 상기시켜주기도 한다. 아무리 웅대한 정신적 건축물을 우리 인류가 세운다 한들, 한갓 
바이러스나 소행성 같은 망할 놈의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 모조리 끝장날 수 있다… 생태학의 가
르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인류가 이 종말에 부지불식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 말이
다.8) 

  
  기술철학자 마크 코컬버그(Mark Coeckelbergh)는 이미 그 전에 지젝보다 더욱 명료한 방
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육체적 취약성(physical vulnerability)이 포
스트휴먼 조건에서도 예외는 아님을 분명히 강조했다. 

인간의 향상은 우리를 현재의 바이러스에 면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게 이해되는 다른 "
면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감정적 행복에 대한 위협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아래 심리적 취약성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전체 취약성 프로젝트 또
는 취약성 전체 감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의학 기술의 역사를 고려하면, 모든 질병에 대해 새
로운 기술이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기술적 과학적 통
제를 피하는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질병이 있다. 우리는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결
코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새로운 질병, 새로운 바이러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취
약성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있을 것이다.9)

  자칫 일부 포스트휴먼 담론, 특히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 기술이나 생명 연장술
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전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존재론적/태생적 취약성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가지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도달하기에 불가능한 목표다. 오히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상황적 취약성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
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취약성이 연대와 사회적 상호 의존의 윤리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반대의 경우, 즉 극단적 취약성에 대한 순응이나 체념 역시 거
부되어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휴먼 조건의 팬데믹을 극복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에서 취약성 개

8) 슬라보예 지젝, 강우성 역, 팬데믹 패닉, 북하우스, 2020, 71쪽.
9) Mark Coeckelbergh, “Vulnerable cyborgs: Learning to live with our dragons,” Journal of 

evolution and technology 22.1, 2011, p.3.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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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시사하는 점이다.
  박민규의 단편소설 ｢굿모닝 존 웨인｣에서 미래의 인류는 인간냉동기술(cryonics)을 활용하고 
암까지 정복할 정도로 고도로 발전한 의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트랜스휴먼
(transhuman) 의학기술을 넘어 마침내 포스트데스(post-death)의 경지를 꿈꿀 정도로 상처 
입을 수 없는(invulnerable) 완전함(perfectibility)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학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 21세기의 불치병이 정복된 건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다. 물론 암이 
신형, 변종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긴 했지만 중세처럼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24세기 이후의 신탁자들은 대개가 정신질환이었다. 바이러스도 점차 신경계를 공격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류는 현저히 ‘정신적인’ 개체로 변해갔고, 마치 약속처럼 인류의 
질병도 ‘정신적인’ 것으로 변해왔다.10) 

  하지만 이 포스트휴먼들 역시 외계에서 도착한 바이러스 ‘BL7’(bio safety level 7)이라는 
육체적 위협에는 여전히 취약한 주체(vulnerable subject)로 남는다. 이 서사는 H. G. 웰스의 
고전적인 과학소설 우주 전쟁(The War of the Worlds, 1898)을 뒤집은 것이다. 웰스의 
SF에서 화성인의 침공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것이 미미한 박테리아였다면, 박민규의 소설에서 
무적(invulnerability)을 추구하던 인류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외계로부터 도착한 바
이러스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소설 모두를 통해 우리는 인간과 포스트휴먼의 위기를 
통해 과학과 지식의 무력함을,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인간의 유한성과 취약성을 확인한다는 
점이다. 이 주제는 사실 과학소설에서 상당히 전형적인 플롯인데, 이 장르가 기본적으로 “기
술적으로 포화한 사회의 문학”11)(Roger Luckhurst)으로서 근대 과학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포함하는 포스트휴먼의 장르로 호출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이러스 연구소나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가공할 만한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거의 
언제나 고의로) 유출되는 사태는 바이러스 SF의 오래된 클리셰 또는 장르 메가텍스트
(megatext)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대중문화나 음모론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인류멸망 시나리오> 10개 가운데 1위는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험, 합성 생물학”이다. 이 다큐에 출현한 (트랜스휴머니스트) 닉 보스트롬 교수는 
“DNA 합성 장비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든 몇 천 달러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누구든 새로운 천연두나 에볼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12)라고 경고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미지의 질병, 즉 WHO가 예견한 
‘질병 X’(disease X)13)가 출현하는 팬데믹 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예
견이다. 기후 변화나 생태계 파괴, 인간의 자연 침범, 공장식 축산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물론 합성 생물학이나 생화학무기 연구실에서 변종 바이러스 유출 
위협마저 존재한다. 두 가지 원인은 근본적으로 근대 사회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과 깊은 관
련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성찰하자는 이들에게서 ‘지구 생태계의 반격’이나 

10) 박민규,  ｢굿모닝 존 웨인｣,  더블 side A, 창비, 2010, 223면.
11) 셰릴 빈트, 전행선 역, 에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아르테, 2019, 33

쪽.
12) https://youtu.be/E7AG2G5oXrY

참고로 6위는 ‘스스로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이다. https://youtu.be/xCqVEgiNygQ
13) 이정아, “코로나19는 WHO가 2년전 경고한 '질병X'인가”, <동아사이언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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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의 마스터플롯(masterplot)이 운위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
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코컬버그의 정확한 지적처럼, “역설적으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기
술은 종종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14) 
 

4. 공생의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인간의 생물학적-심리적-실존적 취약성을 
실감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하지만 본래 바이러스나 세균은 인간에게 
무조건 해로운 적으로 보긴 어렵다. 이를테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인간 숙주에게 예르시니
아 페스티스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선사한다(다시 말해 흑사병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는 
뜻이다).”15) 
  또한, 인간의 몸 안팎으로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인체 내부와 외
부에는 10~100조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추정된다.16) 특히 대장을 포함한 위장관에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한다. 적혈구까지 포함하면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
포 전체의 숫자와 비슷한 정도이다. 놀랍게도 인간의 몸에서 단지 10%의 세포만이 실제 인간
의 세포이다. 또한 치매와 같은 정신 질환과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미생물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미생물의 거주지이거나 숙주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17) 인체를 구성
하는 요소들나 영향력이 주로 외부에 있다고 할 때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체와 관련되는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자연과학 연구로 그치지 않고 기존 인
간 개념에 충격을 가하며 철학적 논쟁을 불러온다. 

장내 미생물군을 연구하는 신과학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초유기체
(supraorganism)다.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인간과 미생물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서
로에게 의존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초유기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군이 인간보
다 훨씬 더 거대한 구성요소라는 사실이다. 장내 미생물군은 토양, 대기, 바다에 사는 다른 모든 
미생물이나 다른 생물체와 공생하는 미생물과 생물적 의사전달체계를 공유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끊을 수 없는 지구 생명체의 그물에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미생물의 초유기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지구에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건강, 
질병에 관한 지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8)

  이러한 견해는 인간 역시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며 ‘공생’(symbiosis)을 강조하는 생태론적 
관점의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과 공명한다. 이 논의들은 팬데믹의 기원과 근본적인 
해법을 다루는 성찰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생태 윤리와 접속하
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담론을 팬데믹 상황에 무작정 포괄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현재 상
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숙
주의 면역 기제와 공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장내 미생물의 생존 논리를 코로나19 바이

14) Mark Coeckelbergh, op. cit., p.3.
15) 아일사 와일드, 제레미 바 (글), 벤 허칭스 (그림), 강승희 역, 미생물 전쟁, 반니, 2019, 104쪽.
16) 같은 책, 99쪽.
17) 에머런 메이어, 김보은 역, 더 커넥션, 브레인월드, 2018, 33~35쪽.
18) 같은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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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에 단순히 대입하는 것은 오류다.
  그러므로 탈인간중심주의 생태론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지식인의 공허한 담론이 아닌 실천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와의 
공생은 인간이 그에 대한 적절한 면역 상태를 획득한 상태에서야 가능하다. 면역력이 너무 약
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세포를 파괴하는 데 이르기도 한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면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면역을 유지하는 것이 개체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태적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포스트휴먼 담론은 비
인간과 인간, 생태 환경의 이상적인 공생을 상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을 유지하
기 위해 벌어지는 경쟁과 타협, 갈등의 역동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영역에 있는 바이러스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보건
의료의 위기와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
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전략은 인수공통
감염병과 같이 종 사이를 넘나들고 환경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에 수의학과 생태학 등이 결합한 ‘원헬스(one health) 운동’은 이런 문
제의식으로부터 탄생했다. 원헬스 운동은 “인간－동물－환경을 아우르는 건강은 하나”라는 모
토 아래 인간 중심의 건강 관점에서 탈피하여 동물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균형 잡힌 건강
과 안녕(well-being)을 추구하는 학제적 분야이다.19) 종 사이를 옮겨 다니는 신종 감염병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태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응 역시 인간 중심의 의료 전문가와 동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철학
자인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원헬스 운동이야말로 완벽한 탈인간중심적 개념에 입
각한 포스트휴먼 과학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20)  
  하지만 보건의료와 수의학, 생태학 등 자연과학이 중심이 된 원헬스 운동은 신종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조
류 독감이나 코로나 19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에는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
규모 공장식 축산업 기업과 그 주변에서 기생하는 비위생적인 가축 농가에서 바이러스의 종간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가 활발히 일어나는 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결국, 생태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헬스 운동에
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인문사회과학의 비판적인 시각 또한 요구된다.

19) 공혜정, ｢새로운 변화-기후변화와 원헬스(One Health) 패러다임 고찰」, 생태 환경과 역사(5), 
2019, 83쪽.

20)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207~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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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문학 연구 방법

오세정(충북대학교) 

1. 서론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 혹은 ‘포스트휴먼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거대한 변화의 국
면으로 지시하고 있는 대표적 표현이다. 과학ㆍ기술의 발전은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과 현실화
를 가능하게 하였고 인간 고유의 능력이자 다른 존재와의 절대적 비교 우위의 근거인 지능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포스트휴먼posthuman’1), 말 그대로 종래의 휴먼이 아닌 새로운 휴먼에 대해 고뇌할 때가 
되었다. 전근대와 단절한 근대의 정체성은 사유하는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근간을 둔 ‘휴머니
즘’의 구축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사유하는 인간과 그 못지않게 사유하는 인공지능 기계와 
공존하는 시대를 맞아 인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는 이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새롭게 출현하고 논의되고 있는 담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비판적으
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에 대한 연구를 본질로 삼고 있는 문학을 비롯
한 인문학 연구 영역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학, 사회학, 뇌과학, 매체학, 미학, 대중문화 등 각종 영역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 혹은 포
스트휴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포스트휴머니즘이나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를 전문화
ㆍ특화시켜 아예 ‘미래학’이라는 영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문학 연구 영역에서도 포스트휴먼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주로 과학ㆍ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지능형 기계에 대한 접근이나 종
래의 전통적 인간상에서 탈피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탐색이 꾸준히 이루어졌다.2) 

1)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의 시작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철학적 입장에서는 21세기 들어 산발적이고 국
지적으로 발전해 오던 기술들이 융합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까지 
따로 발전해 오던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로봇기술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종래의 인간과 구별되는 새로운 인간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ㆍ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5, 14~15쪽.
 그러나 문학, 예술 영역에서는 20세기, 구체적으로 1960년대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과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
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의 출발로 본다. 이후 시기에는 SF 작가들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천현순, ｢포스트휴먼의 원형과 문학적 상상력-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vs. 호문쿨루스｣, 독일언어문학 78, 한
국독일언어문학회, 2017, 211~212쪽.
 새롭게 제기된 문제적 용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좀 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인간 종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변화되어 이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31쪽), “현재 인류의 생물학적 능력을 뛰
어넘는 능력을 갖추어 현재 기준으로는 인간으로 분류될 수 없는 인간 이후의 존재” 정도로 규정할 수 있
다.(100쪽)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ㆍ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앞의 책, 31쪽, 100쪽.
2) 포스트휴먼의 원형으로 서구 문학에서는 셸리Mary Shelly의 프랑켄슈타인이 대표적이며, 괴테의 파우스트

2부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를 들 수 있다. 
    천현순, 앞의 글.
    국문학, 해외문학에서 주로 포스트휴먼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사이언스픽션’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몇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호림, ｢포스트휴먼 진화-사이언스 픽션을 통해 본 인간과 인공 피조물과의 진화적 관계｣, 영어영문학21 26

권 3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3.;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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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텍스트에 형상화된 인물에 주목하여 그것이 갖는 포스트휴먼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그 인물과 관련된 맥락과 세계로 논의를 확장시킨다. 현대문학과 달리 고
전문학에서는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술의 진보
를 바탕으로 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전문학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이
다.3)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담론은 현상에 대한 지시나 해석뿐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이나 인
간관에 대한 변화를 함축하고 견인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각 수립이나 연구방
법론 구축은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다.
  새로운 담론은 ‘무엇’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와 중요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머니즘 내지 포스트휴먼의 성격을 고려
한 접근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새로
운 시대적 담론의 적용과 비판적 수용이 절실하다. 포스트휴먼 관점에서의 접근법은 서사문학 
연구에 있어서, 종래의 규범이나 관점에 고착된 현실세계를 벗어나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대
안세계 구성 원리를 찾는데 있어서 유용한 시각이자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과 목표를 갖고 고전서사문학에 대한 연구 방법과 방향에 대
해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 새
로운 실험을 모색하는 논의가 될 것이다.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eran Studies, Vol. 23, No. 2, 비교한국학회, 2015.; 조향, ｢샤를로테 
케르너의 소설 걸작 인간에 나타난 신체와 정신의 문제 및 포스트휴먼적 상상력｣, 독일문학 Vol. 60, No. 
3, 한국독어독문학회, 2019.; 한승우, ｢김영하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본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 이화어문
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포스트휴먼 논의는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훨씬 활발하다.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
라마, 게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인간 내지 인간을 초월한 인간에 대해 형상화해왔다. 몇 가지 대
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수진, ｢영화의 접속 기표와 포스트-휴머니즘 재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내포 연구｣, 기호학연구 32, 
한국기호학회, 2012.; 임헌, ｢트랜스문화론의 변주(Ⅱ):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SF장
르와 우주적 트랜스’, 그리고 문화교육｣, 프랑스어문교육 4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5.; 이정화, ｢21세
기 헐리우드 SF 영화에 반영된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관계의 확장: Her(2013)를 중심으로｣, 미국학논
집 Vol. 49, No. 1, 한국아메리카학회, 2017.; 서은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적’들의 재현: 스페인 영화와 괴
물들｣,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조민선ㆍ김유나, ｢대안적 주체로서 포스트휴먼 캐릭
터의 가능성 연구-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6,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9.; 정락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영화적 성찰-2000년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를 중심으로｣, 인문
과학연구 64,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3) 김종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ㆍ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 한국고전문학교육의 방향을 숙고하였다. 한국 고
전문학은 근대 이전의 세계를 기반으로 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ㆍ기술과 그 것의 영향에 관심이 높지 
않았음을 밝히며 포스트휴먼 단계로 나아가는 과학ㆍ기술 주도 시대에 고전문학 연구와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
였다.

    김종철, ｢과학ㆍ기술 주도 시대의 고전문학교육｣,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육이나 연구의 화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포스트휴먼이 지향하는 생의 

지속에 대한 본능적 욕망과 관련하여 사이보그는 장수, 재생, 초인적 능력 획득 등을 다룬 고전문학과 관련짓기, 
도구를 화제로 하여 기술, 장인 등을 다룬 고전문학에 대한 재해석 등을 제시하였다. 박지원의 <답창애(答蒼崖)>
를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관련하여 분석하여 과학ㆍ기술이 현재 제기하는 있는 인문학적 쟁점을 고전문학교육에 
끌어들이고 과학ㆍ기술에 대한 고전문학 작품의 새로운 해석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당위성과 시의성에 공감하지
만, 동시에 이 논문은 포스트휴먼 담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ㆍ기술 담론을 고전문학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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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서사의 ‘비인간적 존재’ 다시 보기

  2.1 새로운 관점과 오래된 이야기의 만남
  ‘포스트휴먼의 관점으로 고전서사문학을 연구하기’, 여기에는 다소 모순적인 지점 혹은 접점
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이후의’, ‘새롭게 등장하는’
을 의미하는 ‘post-’와 대립적인 ‘ante-’나 ‘pre-’를 의미하는 인물이 바로 고전서사문학에서 
등장하는 인물, 혹은 고전서사문학에서 형상화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용어만을 놓고 볼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 담론으로 과거에 존재하고 전통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에 
접근하고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현재 문학 연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점이나 대상을 보더라도 그것은 쉽게 드러난다. 분열된 인간, 종래의 전통적 인간상에서 벗
어난 인간, 나아가 기계와 접속하거나 기계와 결합한 인간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 하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시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
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고전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특정 시기에 유행하던 특정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석, 비평할 수 있다. 또는 특정시기에 유행하였던 문학텍스트 기술방식
을 기준으로 분석, 비평할 수 있다. 19세기에 등장한 정신분석학으로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20세기에 등장한 구조주의 서사학으로 한국의 신화를 분석하듯 말이다. 이처럼 고
전서사문학이라는 텍스트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혹은 타당한 관점이나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전문학이건, 당대문학이건, 새롭게 출현하는 최첨단 문학
이건, 문학을 연구하는 권리와 정체성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개발하는 데 
있을 것이다. 문제는 포스트휴먼 담론 자체가 문학 연구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과제
는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있을 것이다.  
  포스트휴먼 담론은 워낙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활발히 논의 
중이며 하나의 일관된 논점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종래의 휴머니즘과 구별되
는 지점에서 그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문학 연구, 특히 문학 연구에서 주목
할 점은 바로 이점이며,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을 중심으로 관계 맺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
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페페렐Robert Pepperell은 ‘포스트휴먼 조건’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들었다.4)

①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세계(기존 휴머니즘)의 종말을 의미한다. 
② 진화는 유전학에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과학기술적인 것을 포함하는 과정으

로서 생명의 진화를 의미한다. 
③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즉 환경, 동물,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두 번째 조건은 오늘날 근대 이후 발달한 테크놀로지를 주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다. 특히 
포스트휴먼의 경우 논의의 다양성과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논자들이 필요충분조
건으로 이 기술과 진화의 문제를 들고 있다. 영미권 중심의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에서 주장하는 포스트휴먼은 특히 ‘인간강화Human enhancement’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

4) 로버트 페페렐, 포스트휴먼의 조건: 뇌를 넘어선 의식, 이선주 역, 아카넷, 2017, 271~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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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을 급진적으로 변형시켜 현재의 인간과는 현격히 다른 새로운 유형
의 신(新)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유럽 중심의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주장하는 포
스트휴먼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인간이 아닌 다
른 비인간적 존재들, 즉 동물, 기계, 물질 등과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정립하는 것
을 의미한다.5) 두 논의 모두 기술과 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진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적합하지 않다.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다. 종래의 남성 
중심의 휴머니즘은 억압과 착취의 불평등을 낳았고, 포스트휴먼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실천
적 의미를 강조한다.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 인간에 의한 동물 착취와 지구 자원 착취, 인간
에 의한 인간 억압과 착취 등 다양한 관계에서 자행된 억압과 착취에 반하는 운동은 휴먼으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인간 중심적 세계에 대한 점진적 전복을 의미한다.6) 
  포스트휴먼 담론의 이러한 인간주의는 과학ㆍ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구조
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가 전통적 휴머니즘과 휴먼 주체에 대해 비판적 해체를 시도한 이후 새
로운 주체성 모색을 요청하였다. 대표적 이론가 푸코Michel Foucault는 ‘안티-휴머니즘’의 
기본적인 문제틀을 제공하였다. 인간 주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구축된 담론적 힘들의 관계 속에서 단지 ‘생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푸코를 비롯한 포스트
구조주의의 철학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가 어떻게 타자의 구성과 배제를 통해 구축되
었고 동시에 그 타자에 의해 생산된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를 파헤쳤다. 따라서 ‘합리적
이고 지율적인 개인’이라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주체는 더 이상 인간중심주의를 고집하며 
자연 안에서 특권화된 주체로 자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회 변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실천
적 원리로서의 자격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로고스/남근/서구/인간중심주의’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진 근대의 자유주의의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해체는 ‘인간 주체’의 범주 바
깥으로 배제되었던 타자들, 즉 인간 종 안에서 인간 이하로 취급되었던 젠더, 인종, 장애인뿐
만 아니라, 인간 종 바깥에서 비인간으로 다루어졌던 다른 생명체들과 기계들에 대한 전면적
인 재성찰을 제기했고, 이 타자들과 ‘공존/공생/공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발명을 
촉구하였던 것이다.7) 
  고전문학 연구는 현대문학 연구나 현대의 다양한 영상콘텐츠 연구에서 행하는 방식
과 같이 과학기술의 진화와 관련된 새로운 존재의 출현 양상과 특징이 텍스트에 어떻
게 형상화되었고 그것의 함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과학기술의 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 천현순, 앞의 글, 212쪽.
6) 포스트휴머니즘 담론 중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종래의 휴먼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특히 ‘서구/

백인/이성애/남성’을 대변하는 인간 개념과 휴머니즘을 해체하는 페미니스트 사이보그 정치학이 대두된다. 
    이경란, ｢포스트휴먼 시대의 포스트휴먼 담론들-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문학동네, 문학동네, 

2016 여름, 12쪽.
    이러한 입장은, 인간이 가진 육체에 새겨진 성, 인종, 계층 등의 모든 사회적 제약들을 버리고 새로운 기계 육

신을 갖게 되면, 기존 질서가 가진 억압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
게 된다면, 사이보그는 ‘포스트젠더 세계의 피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승우, 앞의 글, 92쪽.
    이 논문에서는 사이보그라는 새 인류로 종래의 사회보다 평등한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한 해러웨

이Donna Haraway의 선언과 그 영향을 받은 관련 논의를 소개하였다. 
    같은 글, 92~93쪽.
7)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 철학연구회, 2014,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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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견지할 관점은 텍스트 속 존재들의 성격을 종래의 휴머니즘적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할까가 될 것이다. 

  2.2. ‘비인간적 존재’ 다시 보기
  포스트휴먼의 관점 내지 포스트휴먼 담론을 적용한 고전문학 연구는 한국 고전문학뿐 아니
라 해외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 것도 드물다. 소수이지만 그간의 연구에서는 주로 서사 텍스
트 속 인물들을 어떻게 다시 의미부여할 것인가에 주목하였다.8)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전문
학 연구에 있어서 포스트휴머니즘적 접근의 방향은, 대상의 1차적 자질의 측면이나 소재적 측
면이 아닌,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인물을 바라보고 연구해 온 
방법론 내지 시각에 관한 전통적 연구의 틀 역시 지극히 ‘휴먼’적인 것이었다. 문학에서 형상
화한 인물은 당대의 이상화된 것들이며, 그에 대한 연구 역시 특정 시대 담론을 대표하고 형
성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의 균열을 내는 것, 이것도 고전문학이 포스트휴먼시대에 시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자아의 경계, 신체의 경계, 나의 사고와 행위의 경계, 윤리적 책임의 
경계, 자아정체성, 개인성의 문제, 자아 내부와 외부의 경계, 주관성과 객관성 및 내면성과 공
공성의 경계와 탈경계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9)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사
문학 속 인물과 그와 관련된 각종 관계, 그 인물이 속한 세계와 질서 등도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인물’에 주목하는 것은 포스트휴먼의 관점이 결국 새로운 ‘인간’에 관한 
것이며, 더불어 이것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 
연구에서 주류 혹은 중심의 인간이 아닌 ‘비인간적 캐릭터’에 주목할 때, 이를 통해 인간과 다
른 대상 간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다.10) 비인간적 캐릭터는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의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 장치로 많이 활용되었다. 인간이 다른 생물ㆍ사물보다 우
위에 있다는 근대적 믿음이 크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 포스트휴먼 생태계에서 인간과 비인간
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문학적 도구11)일 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유와 인식에 대
해 재고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비인간적 존재’ 중에서 서사 내 주요 행위를 수반하는 인물로 귀신(주로 ‘원귀(冤鬼)’)을 
들 수 있다. 원귀 서사는 주요 인물인 원귀(원귀가 된 인간)가 해원(解冤)을 위해 행위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서사의 중심 내용을 형성한다. 그런데 원귀 서사의 문제는 당대의 지배질서 내
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많다.12) 해원 자체가 지배질서 밖에 존재하거나 혹은 
욕망하는 주체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 작동하기도 한다.

8) 유영종, ｢포스트휴먼 시대에 다시 읽는 피노키오의 모험｣, 동화와번역 30,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곽현희, ｢<호질>에 나타난 탈(脫)인간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3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이연도, ｢‘나비의 꿈(胡蝶夢)’과 가상현실｣, 중국학보 84, 한국중국학회, 2018.; 오세정, ｢<탄금대 신립>
설화의 여성주인공 연구-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본 설화 연구의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9.

9)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ⅻ쪽. 
10) James J. Paxon, The Poetics of Personi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1.
11) 최미정,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4, 한국아동청소

년문학회, 2019, 196쪽.
12)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최기숙, ｢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 고소설연구 22, 고소
설학회, 2006.



제64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포스트휴먼 담론과 국어국문학의 미래”

- 90 -

  가령 <신립 전설> 중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으로, 신립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귀가 있다.13) 신립이 자신을 구원하자 그에게 구애하게 되고, 구애가 거절되자 자
결하여 원귀가 되어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을 패사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는 악인에 의해 억울
하게 죽어 원귀가 되고 현인을 만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해원을 하는 이야기의 경우와는 
확실히 다른 구도를 보인다. <신립 전설>의 원귀는 죽음 이후 새로운 존재로 변신하여 신립을 
차지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원귀는 단순히 죽은 영혼이 아니라 실제세계의 
인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등장한다는 점이 두드
러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은 죽기 이전과 이후로 행위자의 행위 능력이 바뀐다는 
점이다.14) 
  그레마스A. J. Greimas가 제시한 행위항 모델에 따라 서사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축인 ‘주체’
와 ‘대상’의 관계로 보면 이 설화는 3개의 하위 서사로 구분할 수 있다.15) 첫 번째 서사는 ‘신립
(주체)이 여인의 목숨(대상)을 구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사는 ‘여인(주체)이 신립과 
결합(대상)을 욕망하다.’로, 세 번째 서사는 ‘여인(주체)이 신립의 목숨(대상)을 빼앗다.’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체의 탐색행위는 성공하고,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는 성공한다. 이렇게 보
면, 결국 이 이야기의 전체 서사구조는 여인과 신립의 결합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볼 수 있다.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 주체는 여인이며 신립과의 결합이라는 대상을 향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사의 핵심 추동력이자 갈등의 근거는, 첫 번째 서사에서 전체 서사의 대상이 되는 신립이 전
체 서사의 주체인 여인을 살렸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서사가 작동하게 된다. 그런
데 두 번째 서사에서 주체의 탐색이 실패함에 따라 세 번째 서사가 작동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 
서사와 반대의 행위가 일어난다. 신립이 여인이 살렸기 때문에, 여인은 신립을 죽이게 된 것이

13) 충북에는 충주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임진왜란과 신립장군에 대한 전설이 많이 전한다. 이중 신립의 도움을 받
은 여성이 신립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자결하여 귀신으로 화해서 신립을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만든다는 내용의 
<신립과 원녀>가 이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지역에서 간행된 설화 자료집인 내 고장 전통 가꾸기(중원
군, 1981), 전설지(충청북도, 1982), 충주의 구비문학(충주시, 2002) 등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전체 내용은 거
의 유사하다. 

    여성이 원한을 품어 신립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각편은 한국 구비문학대계에서 20
편을 찾을 수 있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아래 글 참조.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1886~1899쪽.
14) 원귀에 대한 접근이 종래에는 실제 사건이나 당대 지배적 이념과 결부된 역사적 상관물에 종속시켜 논의하거나 

비현실적 인물을 실제 인물군의 전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서사문학 연구에서 ‘인물’은 서사의 스토리 
층위의 구조물로 ‘작중인물’로 설정되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인물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탐구가 어려워 행위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actor’개념이 요청되었다. 

     구조주의 서사학자들은 인물을 명사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기능적인 것으로 보았다. 프로프Vladimir Propp를 
필두로 그레마스A. J. Greimas가 대표적이다. 그레마스는 행위자 개념에서 발전시켜 행위들의 범주 ‘행위항
actant’ 개념을 정립하였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행위자와 행위항에 대한 개념을 수용ㆍ활용하고 있다. 

     Vladimir Propp, Morphology of the Folktale,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8.;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Mieke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Christine van Boheemen, trans., Toronto University Press, 1985.

     발Mieke Bal은 서사층위를 파불라fabula, 스토리story, 텍스트text로 설정하였다. 파불라 층위에서는 행위자
actor, 스토리 층위에서는 인물character이 대응된다고 보았다. 행위자는 서사를 통해 추출이 용이한 것으로 
‘구조적 지위’를 가지며, 이와 대조해서 인물은 복합적인 의미론의 단위가 된다. 후자는 직접적으로 분석되거나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행위자 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서사의 구조적 요소로서 
인물의 의미를 의미론적 차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Mieke Bal, op. cit. p.79.
15) 이후 <신립 전설> 분석 내용은 아래 글 참조.
     오세정,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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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립이 여인을 살린 일은 통상적으로 선행(善行)이지만, 신립이 여인을 죽게 한 것은 악행까
지는 아니어도 부도덕한 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국운을 건 전투에 임하는 영웅이 패사할 정도
의 부정적 행위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서로를 죽일 만큼의 악행이나 부정적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보편적 선악 윤리관으로 파악
하기 힘든 것으로 여인을 중심으로 다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인을 중심으로 본다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초현실적 방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여인의 욕망이 서사의 핵심이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바로 서사 내 여성인물의 특성이 
될 것이다. 
  이 문제적 인물은 원래 인간이었지만, 자결을 하고 귀신으로 화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 나 
행위한다. 이 같은 현실세계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사건, 행하기 힘든 행위가 이 서사 
세계 속에서 주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사의 핵심 추동력의 근거인 이 인물에게 결합
ㆍ작동하는 상상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 지배질서 내지 법칙에 포획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
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크 바뱅Dominique Babin이 제시한 포스트휴먼의 특징 다섯 
가지, ①‘죽음(post-death)’, ②‘육체(post-body)’, ③‘자아 정체성(post-ego)’, ④‘관계
(post-relation)’, ⑤‘리얼리티(post-reality)’16)는 이 같은 인물상을 조명하는데 유효한 시각을 
제시한다. 생명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인간이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사유와 관념을 변화시키
고, 실제 인간의 신체도 과거와 다른 특성을 갖게 하며, 이는 결국 자아에 대한 정체성의 변
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나 세계에 대한 감각ㆍ인식ㆍ사유 등에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
음을 의미한다.17)    
  바뱅이 주목한 포스트휴먼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인간을 둘러싼 주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조건들에 대해 사고할 때 충분히 참조 가능하다. 원귀
는 인간에서 변신한 것으로 그 존재론적 특성을 5가지 조건으로 재조명함에 따라 종래의 질서
에서 벗어난, 혹은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8) 여성인
물은 스스로 죽음으로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당시 사회적 제도와 관계망 속에서 
규정되고 제약받았던 존재가 변신하게 된 것은 종래의 육체로 상정된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
다. 새롭게 갖게 된 자아 정체성은 신립과의 관계와 그것의 역전을 통해 잘 드러난다. ‘남:여’, 
‘상:하’, ‘강:약’의 관계에서 열세와 주변부에 놓였던 여성인물은 신립을 죽여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것이다. 여성인물의 욕망과 그 성취 과정에서 이 이야기의 세계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제시한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역사적 실존 인물인 신립과 실제 사건으로 
공식화된 사건에 대한 감춰진 진실이나 드러나지 않는 세계질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비인간적 존재는 인간과의 대립 관계에서 의미체계를 형성하고 의미가 규정되기 마련
이다. 현대의 많은 서사 텍스트들, 영화나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포스트휴먼의 대표적 사례인 
사이보그나 로봇은 이제 항상 인간다움 내지 인간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인간과 대립체계를 형
성한다. ‘인간’ 대 ‘기계’, ‘창조자’ 대 ‘피조물’, ‘영혼’ㆍ‘양심’ㆍ‘감성’ 대 ‘(기계적으로) 프로그
램(화 된)’ 등. 그런데 최근 수많은 서사 세계 속 사이보그나 로봇은 단순히 인간과 구별되는 
자질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

16) 도미니크 바뱅,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양영란 역, 궁리, 2007.
17) 오세정, 앞의 글, 157쪽.
18) 노대원은 한국의 사이언스픽션 단편 소설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을 ‘포스트바디, 포스트데스, 포스트

에고’의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노대원, 앞의 글,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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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포스트휴먼 담론 속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며, 이 경향 속에서 인간은 기
계적 존재들에 비해 인간적이지 않거나 인간성을 상실한다. 이 같은 ‘인간’ 대 ‘비인간적 존
재’의 대립체계에서 비인간적 존재임에도 인간적이거나,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들은 고전
서사문학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립 전설>에서와 같이 원귀가 스스로 행위 주체로 변신하는 이야기에서, 원귀는 인간의 
속성, 다른 말로 인간의 굴레를 벗어던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존재이지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 존재의 굴레를 
벗어나고 존재론적 한계를 연장시킨 것이다. 인간으로서 가진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비인간적 
존재가 된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적 욕망을 결국 성취한다. 이러한 역설의 논리는 인간 대 
귀신의 대립관계뿐 아니라 다른 예에서도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의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비인간적 존재 중 귀신 이외에 주된 등장인물로 ‘동물’이 있다. 
이때 동물들은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에 대해 성찰하고 재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례로, 삼국유사의 <김현감호>나 수이전일문의 <호원>에서 호랑이는 서사에서 사랑을 성
취하고, 연인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김현으로 하여금 절을 짓게 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 
행위자로 등장한다. 호녀는 1차적 존재론적 자질은 동물이지만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
보다 더 인간적이며, 당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박지원의 <호질>의 경우, 동물을 등장시켜 인간의 비인간성을 폭로한다. 주요인물인 호랑이
와 북곽선생, 동리자는 겉으로 볼 때는 동물과 인간이지만, 당시 사회가 규정한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북관선생과 동리자는 비인간인 동물 호랑이에 의해 비판받고 조롱받는다.19) 
인간에 의해 왜곡된 정체성과 관계 의미를 가진 인간, 그러한 존재론적 굴레를 덧씌운 인간과 
그 굴레 속 인간. 어떤 존재를 인간성을 가진, 인간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 작가는 비인간적 존재를 등장시켜 역설적 대립체계를 형성하여 의미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비인간의 대립체계의 관점은, 더 인간다운 비인간적 존재와 인간이지만 인간
답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은 서사 세계 
속 인물에 대한 관계체계와 의미망을 다양하게 읽게 해주며 세계의 다양한 가능태를 구상하게 
해줄 수 있다. 

3. 고전서사의 ‘환상적’ 장르 다시 보기  

  3.1. 비현실적 ‘환상적’ 서사의 새로운 리얼리티 탐구
  한국 고전서사문학사에서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연구는 신화나 전기(傳奇)와 같은 초기 서
사문학 연구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화가 애초에 ‘신(神)’ 내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
면20) 각종 신이담, 영험담, 전기문학, 환몽서사 등은 인간이 겪는 ‘비인간적’ 존재나 ‘비현실

19) 곽현희는 ｢<호질>에 나타난 탈(脫)인간 형상과 의미｣에서 <호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포스트휴먼적 관
점으로 재조명하였다. 일반적인 인간 범주에 들지 않는 탈인간은 당시 사회가 규정한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벗어
난다.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범’, 인간되기에 실패한 ‘북곽선생’, 인간에 의해 열녀로 규정된 ‘동리자’ 등
이 그들이다. 여기에서는 자아의 해체와 재구성을 거듭하며 다른 존재와 결합을 통해 순종성을 혼종성으로 대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중요한 것은 인간을 하나의 정상적인 개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곽현희,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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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계의 경험이 중심이 된다.21) 이 서사들의 특성을 하나의 개념어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서사의 주요 내용이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에 ‘환상’
이라는 개념어로 포괄해 왔다. 
  한국의 문학 연구 영역에서 ‘환상’에 대한 문학적 관심은 1980년대 중반에 고전서사문학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두 영역에서 모두 주목받았다. 서구의 
토도로프Tzvetan Todorov, 잭슨Rosemary Jackson, 흄Kathryn Hume 등의 환상성 논의22)

를 원용한 논의가 양산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한국적인 환상의 개념이나 
상을 찾고자 하였다.23)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참조하되 ‘환상문학’ 일반론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가 등장하고 그와 관련된 ‘비현실적 사건’
을 다루는 한국의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환상’에 대해,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난 해체적ㆍ반성
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의를 요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은 단
순히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결부된 세계 자체, 다시 말해 새로운 리얼리티에 대한 탐색을 요
구한다. 환상에 대한 재고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비인간적 존재가 등장하는 서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인물이 서사 내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
한다. 주체(주인공)로서 서사의 주요 탐색 행위를 진행하기도 하며,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인간 
존재와 관계 맺고 그로 인한 비현실적 사건을 일으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사에서 비인간적 
존재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서사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다룰 수 있다. 이는 일
종의 ‘장르론적’ 접근이 될 것인데, 이때 장르는 학문분과를 구분하고 대상 영역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 텍스트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하고 다시 확장된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공시적이면서 통시적이며, 이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도구적 개념
이다.24) 
  토도로프는 서사문학 내 장르로서 ‘환상’을 위치시키고 관련된 본격적 논의를 이끌어낸 대
표적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환상적인 것은 망설임의 시간만큼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망설임의 주체는 독자와 등장인물 모두에게 공통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세계를 중심으로 
망설임을 유발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단순한 경계 설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환상은 
‘기이the uncanny’와 ‘경이the marvelous’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환상적인 것에 관한 스
펙트럼을 제시하여 관련된 다양한 갈래를 제시하였다. 독자가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묘사된 현상을 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이 장르, 독자가 그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연법칙을 가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경이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

20) 신화는 신화적으로 기술되는 것이기에 현실을 지시하는 언어로 쓰여질 수 없다. 신화 자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한 장르 내에서 당연한 것이므로 다른 서사들과 동일 선상에 높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송효섭, ｢이조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장르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23, 한국언어문학회, 1984, 360쪽.
21) 정환국, ｢동아시아 환상의 지표와 한국 초기서사의 환상성–지괴, 영험서사의 경우｣, 한문학보 32, 우리한문학

회, 2015.; 엄기영, ｢초기 전기에 나타난 기의 성격: 전기 ｢최치원｣을 대상으로｣,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실천, 2016.; 엄태웅, ｢이본의 파생, 서사의 추이와 환몽의 향방,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실천, 2016.

22) Tzvetan Todorov, The Fantastic: A Structural Approach to a Literary Genre, trans., Richard 
Howard,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Kathryn Hume, Fantasy and Mimesis: Responses to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Methuen Publishing, 1984.; Rosemary Jackson, Fantasy-The Literature of 
Subversion, Routledge, 1981. 

23) 한국에서의 환상문학 연구의 흐름과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 글 참조. 
     정환국, ｢고전소설과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학사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24) 토도로프에 따르면 장르 연구는 규범적ㆍ환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ㆍ이론적이며, 경험적ㆍ추상적이어야 한

다. 장르의 정의는 현상의 기술과 추상적 이론 사이의 지속적인 통합과정이다. 
     Tzvetan Todorov, op. cit.,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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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상 장르와 구분하였다25)

  토도로프의 환상에 대한 장르론적 접근과 이해는 하위 서사로 취급받던 일군의 서사들에 대
해 정체를 부여하고, 서사문학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 환상 개념은 서구의 특정 시기 유행하였던 특정 유형의 서사를 중심으로 수
립된 것이기에 이를 한국의 서사문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기이’, ‘경이’, ‘환상’
과 같은 개념어는 다양한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된 응축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다수 등장하지만 1대1 대응은 불가능
하다. 한국 고전문학에서는 비현실성ㆍ초월성ㆍ신비성ㆍ우연성 등이 서사문학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후 연구에서는 환상 내지 환상적인 것으로 광범위한 개념을 지칭하게 되었다.26) 
  비인간적 존재가 주된 행위자로 등장하는 서사에서 잘 드러나는 행위 패턴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귀신들의 존재, 그들의 발화, 그들과 얽힌 인간들과의 관계와 사건 등이 현실의 실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혹은 그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고전서사 
중 소설 이전 혹은 소설의 발생과 관련하여 ‘비인간적 존재’가 등장하는 ‘비현실적’ 이야기들
이 주목받아 왔다. 중국의 초기 서사, 즉 지괴(地怪), 전기(傳奇) 등에서 환상적 성격이 주요한 
지표로 인식되었고, 한국의 서사문학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중요하게 보았다. 

  3.2. 고전서사의 ‘환상’ 다시 읽기
  <최치원>은 한국 고전서사문학 연구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한국 
소설의 초기 형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미 죽은 귀녀 자매를 만나 시를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고 동침하
게 되는 ‘비현실적’ 내용을 담고 있다.27) 서사의 핵심 사건은 살아 있는 최치원이 오래전에 
죽은 귀녀들과 만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현실적 만남을 다룬 이야기
를 단순히 환상적 허구로 단정하기 어렵다.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단번에 과
거에 합격해 율수현위를 제수받는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최치원이 하루는 오래된 무덤에 갔
다가 신이한 경험을 한다. 그 이후에 과거에 급제하고 고국에 돌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꿈 속의 꿈’으로 여기며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최치원>의 주인공 최치원은 귀녀와의 
만남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게된다. 엄태웅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작자는 최치원
의 이 극단적인 대조적 모습 사이에 두 여귀와의 만남을 위치시킴으로써 최치원의 극단적 변
화의 이유를 설명한다. <최치원>의 작자에게 있어서 최치원과 여귀의 만남은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만남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의 삶
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텍스트가 사전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도 
최치원과 두 여귀의 만남이 사실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28)

  흔히 ‘경험적 현실’의 위반 내지 일탈을 환상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경험적 현실을 위반하는 
방식이 경험적 현실의 궁극적 판단 근거인 ‘나’의 경험적 현실성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날 것

25) ibid., p.41.
26) 한국의 고전소설 연구 영역에서 환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서구의 환상과 관련된 이론(토도로프, 잭슨, 

흄, 라캉 등)을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도 있고 동아시아 혹은 한국 내 환상의 개념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사적 흐름은 아래 글 참조.

    정환국,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앞의 글.
    이 글에서 고전소설 연구 영역에서 환상성은 당대 사회와 현실을 부정하는 기제로 풀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공

통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글, 84쪽.
27) 김형양 외 역, 譯註 殊異傳逸文, 박이정, ｢최치원｣, 1996.
28) 엄기영, 앞의 글,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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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9) 경험적 현실의 판단 근거인 인식 주체는 텍스트 내적 주체와 텍스트 외적 주체, 그리
고 그 사이를 연계하는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등장인물, 독자, 서술자의 차원으로 명명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는 항상 불완전하며, 불특정의 모습을 띤다. 환상을 논하면
서 토도로프는 인물과 독자의 망설임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망설임의 주체들은 지극
히 불완전하며 경계짓기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래서 토도로프는 환상적인 것을 정의
하기보다 그것의 스펙트럼을 제시한 것인지 모른다. 
  비인간적 존재와 조우하고 그와 관련된 핵심 사건이 발생하는 전설이나 전기를 토도로프의 
스펙트럼으로 파악해보자. 귀신을 만나는 인물, 귀신의 등장을 목도한 독자, 이들은 현실 세계
의 법칙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는 환상적인 망설임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를 현실세계의 법칙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비현실, 초현실의 세계에 두는가에 따라 
기이와 경이고 구분될 것이다. 그런데 <최치원>에서 등장인물이나 서술자는 이중적이지만 단
호하다. 무덤에서 귀녀를 만난다는 것은 일상적 현실이 아니라고 인지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이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원귀에 의해 신립 장군이 패사하였다는 <신립 전설>에서
도 텍스트상 인물 중 귀신의 등장을 현실로 수용하는 자도 있으며, 이 설화의 전승자들은 실
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체의 망설임이라는 지표가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본 논의에서는 서사 텍스
트가 형상화한 혹은 그것이 함축하는 세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이 세계는 주체
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서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역사’, ‘실재’, ‘미메시
스’ 대 ‘문학’, ‘허구’, ‘환상’의 대립항을 설정해왔다. 미메시스와 환상의 양극을 중심으로 서
사문학의 다양한 존재태들을 스펙트럼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30) 미메시스의 극을 논픽션, 역
사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반대 극에 환상을 놓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현실성과 비
현실성의 대립체계만으로 서사 장르를 설정하는 1차원적인 접근법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최
치원>에서 살폈듯이 이 서사 텍스트는 비현실적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
한 텍스트를 미메시스와 환상 어디에 귀속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사 
장르 중 20세기 후반에 주목을 받은 ‘팩션faction31)’은 이러한 1차원적 구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 사실과 허구의 합성어인 이 장르는 명칭에서 이미 기존의 서사 장르 스펙트럼에 적
용되지 않는다. 팩션은 역사에서 말하지 않는 것, 은폐한 것을 드러내는 서사로 실제적이면서 
실재라고 할 수 없는 양가적 성격을 지닌다. 
  문학의 강점은 현실을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 항상 현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존재하지 않
는 세계로 형상화해 왔으며, 그것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통어해 왔다는 데 있다.32) 이 점을 

29) 김현룡, ｢고전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본 환상의 미학적 특성 연구｣, 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347쪽.

30) 매트르는 텍스트 밖 현실과의 거리에 따라 비현실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 사이의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① 다수의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거나 그에 대해 특별한 방식의 연관성을 내포하는 작품들
    ② 실제일 수 있는 사건들을 상상적 형태로 다루는 작품들
    ③ 실제일 수 있는 세계와 결코 실제일 수 없는 세계 사이에서 진동하는 작품들
    ④ 결코 실제일 수 없는 사건들의 상태를 다루는 작품들  
     Doreen Maitre, Literature and Possible Worlds, Middlesex Polytechnic Press, 1983, p.79.
31) 일반적으로 팩션의 기원은 트루먼 카포티Truman Capote의 <인 콜드 블러드In Cold Blood>(1965)에서 찾는

다. 논픽션 노블(nonfiction novel)로 불렸던 이 서사는 허구를 거부하고 실화를 지향했다. 
    오세정, ｢신화, 판타지, 팩션의 서사론과 가능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434~445쪽.
32) 가능세계 이론은 주로 철학과 문학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철학은 가능세계를 이론적 틀로 

보는 반면 문학은 가능세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철학은 가능세계 의미론을 통해 전통적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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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관련된 세계를 중심으로 이해하자면 ‘가능세계possible world’33) 이론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이론에서 허구적 진술들은 상이한 지시세계와 관련해서 그 진실성을 찾을 수 있
다. 서사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진술은 텍스트 밖의 ‘실제세계’와 관련해서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텍스트의 실제세계’에서 참일 수 있다. 또한 허구의 진술들은 그것이 묘사한 사건
들이 실제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허구적 현실 내에서 일
어나거나 일어났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다.34) 판타지서사와 팩션서사의 장르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세계 이론의 개념을 활용하여 파악해 보자.

① 실제세계Actual World(AW): 이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공간이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각과 인식이 이루어지는 경험세계이다. 

② 텍스트의 실제세계 Textual Actual World(TAW): 이는 텍스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한 세계들 중 그러한 세계들의 중심이 되는 세계이다. 

③ 텍스트의 지시세계 Textual Referential World(TRW): 이는 텍스트의 실제세계가 참조한 세계
이다. 텍스트에 재현되고 제한된 텍스트의 실제세계는 완전한 하나의 세계로 제시되지 않는다. 
텍스트의 지시세계는 텍스트의 실제세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세계이다.35) 

  허구는 텍스트의 지시세계가 실제세계(AW)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텍스트에 기획된 하나의 
가능세계일 뿐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실제세계(TAW)는 텍스트의 지시세계(TRW)를 충실하게 
참조한다. 판타지 서사는 실제세계와 텍스트의 실제세계의 불일치 정도가 일반 허구서사와 비
교해서 매우 크다. 이에 반해 팩션은 일반 허구서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논픽션과도 상
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텍스트의 지시세계가 실제세계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허구와 분명한 선
을 긋고 오히려 논픽션에 가깝다. 그런데 텍스트의 지시세계가 현실의 실제세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팩션의 경우 텍스트의 지시세계는 공식적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
는 세계나 확인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팩션서사의 성격을 고려하면 한국의 고전서사문학 텍스트가 팩션이라고 단정하기에
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가능세계의 논리를 적용해 보면 비인간적 존재들의 행위와 그들의 
영향력은 실제세계와 관련을 맺으면서 의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수많은 환
상적 서사들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비현실적 존재와 행위가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팩
션은 공식 역사의 입장, 다시 말해 공식적 실제세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실현되지 않
은 허구세계이지만,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권위에 반발하고 부정함으로써, 혹은 그러한 공식 
세계에 발생한 공백을 찾아 메움으로써 실제세계와 텍스트의 실제세계를 일치시키고자 한다.
  비인간적 존재가 등장하는 전설이나 전기 등에서 이들 존재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허구적이

의 영역에서 소설을 배제시키지만 문학은 가능세계의 틀을 비실제적인 세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문학에서 가
능세계는 일종의 문화적 구성물이며, 합리적 실체 혹은 구성물로서 가능한 것들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가능세계
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의존하는 모태를 제시한다. 서사문학에서 가능세계란 현실세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

    정익순, ｢유토피아와 가능 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 철학탐구 23,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08, 
186~189쪽.

33) 라이프니츠로부터 비롯된 이 개념은 20세기 이후 필연성과 가능성의 양상적 작용소를 위한 의미론적 모형을 구
축하기 위해 쓰이면서 이론적 도구로 활용도가 커졌다.

     Ruth Ronen, Possible Worlds in Literary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5.
34) ibid., p.9.
35) Marie-Laure Ryan, “Possible Worlds and Accessbility Realtions: A Semantic Typology of Fiction”, 

Poetics Today 12:3,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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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상적으로 재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이야기는 역사의 공백이나 감추어진 영역의 
진실을 찾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실제 역사 혹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서사가 
갖는 리얼리티의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리얼리티, 포스트리얼리티 창출을 위해 비인간적 존재
가 등장하는 환상적 서사가 모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 역사서에 기록된 최치원에 관한 이야기와 전기를 비교한 엄기영은 다음과 같이 두 텍
스트를 구별하였다. 

  “<최치원>은 <최치원전>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 반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심은 귀국 
이후 최치원의 근거의 삶을 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있다. <최치원>은 정치
적 좌절이 아닌 귀녀와의 만남이야말로 최치원이 은거를 택한 이유이며, 여기에 최치원의 삶을 설
명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은 것이다. 전기 <최치원>이 전(傳)하고자 했던 기
(奇)는 바로 이것이다.”36)

  이 주장은 <최치원전>과 <최치원>을 대비시킴으로써 ‘역사’ 대 ‘허구’의 대립이 아니라, ‘역
사서사’와 ‘팩션서사’의 대립지점을 드러낸다. 전기 <최치원>에서는, 최치원이 여귀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이후 행적이 설명된다. <신립 설화>에서는, 신립이 원귀의 행위 대상이 됨에 따
라 전쟁의 패전 원인이 밝혀진다. 이러한 서사의 질서를 고려하면 이 서사들은 판타지보다는 
팩션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은 비인간적 존재가 등장하는 비현실적 사건을 다룬 서사들은 환상의 효과를 노
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 법칙의 조정ㆍ확장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다. 서사 세계는 작은 
단위의 사건들이 시퀀스를 이루면서 전체 세계를 구성한다. 작은 단위의 사건들이 일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유표적인 그 사건이 전체 서사의 사건의 핵심이 되며, 현실에서 실제 
발생한 해결되지 않는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서사의 전체 구도를 보면, 비인
간적 인물과 겪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사건은 비현실이 아니며, 현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실제 발생한 사건들인 것이다. 공식적인, 혹은 주류의 시각에서, 일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낯선 세계의 출현을 전기문학이
나 경이적 전설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포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팩션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서구에서 출현해서 범주화된 팩션이라기보다는, 공인되지 않
은 사실 내지 실재한 비현실적 사건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발생한 현
상을 현실의 법칙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법칙을 수
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상문학은 비현실적 세계를 주조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
내기 위해서라고 이해한 경우가 우세하였다.37) ‘있는 것’을 기반으로 그것에 ‘없는 것’을 욕망
한 것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있는 세계(현실세계)와 없는 세계(비현실세계)를 단순
히 이분법적으로 보거나, 망설임과 같은 단일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두 세계의 속성과 두 세
계가 결합하여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 세계들을 배제시킨 것은 아닐까? 혹은 가능한 다

36) 엄기영, 앞의 글, 150쪽. 
37) 조현설은 조선 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귀신 이야기를 통해 신이의 세계를 주조하는 환상을 지배담론인 유가사

상에 대한 전복적ㆍ반성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조현설, 앞의 글, 173쪽.
    이처럼 많은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환상에 대한 속성을 현실과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부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었으며, 당대 지배담론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하였다.
    정환국, ｢고전소설과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앞의 글,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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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세계를 획일화시켜 분석하고 그것을 다양한 서사에 적용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지만 결국 있는 세계에 대한 비판과 전복이라는 환상적 속성
으로 환원시켜 버린 것은 아닐까?38)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상적 서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전서사 장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현실세계’에 대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신화, 민담
‘현실세계’에 대해 ‘없는 것’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세계’의 법칙을 조정ㆍ확장하기: 전설, 전기
‘현실세계’에 대해 ‘없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있기를 갈망하기: 전기소설39), 환몽소설
(‘현실세계’에 대해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고, 모호하거나 ‘없는 것’을 언급하지 않기: 비문학)

  서사의 다양한 가능세계를 살필 때 기준점이 되는 세계, 즉 경험세계 내지 실제세계를 ‘현
실세계’라고 할 때, 신화나 민담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 자체가 무의이하다. 신
화나 민담은 진실성과 흥미성(허구성)의 다른 장르적 이념을 추구하지만 둘 다 ‘있는 것’, ‘없
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다. 허구서사 장르의 대표인 소설에 등장하는 환상성은 ‘현실세계’에 
‘없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이 ‘있는 것’이 되기를 갈망한다. 반면 ‘현실세계’에서 발생하기 어
려운 것들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전설이나 전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라
는 ‘현실세계’의 법칙을 문제삼고 현실세계의 법칙을 조정ㆍ확장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설
이나 전기에서 나타나는 이 환상적 특징은 포스트휴먼 담론과 닮아있다. ‘포스트휴먼’ 담론도 
어쩌면 ‘포스트’가 사라지기까지는 ‘신화적 세계’와 ‘소설적 세계’ 중간에서 배회하는 경이적 
전설이나 전기문학과 같이 있는 현실세계를 조정ㆍ확장시키기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4. 결론

  본 논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한국 고전서사문학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였다.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고려할 때 고전문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과학ㆍ기술의 
진보라는 측면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종래의 주류이자 중심이었던 것을 해체하고 
반성적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로운 담론을 통해 문학 연구의 방향
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의에서 1차적으로 주목한 것은 고전서사문학의 ‘비인간적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38) 서사문학을 역사나 실제와 엄격히 구분하고, 서사문학을 경험적 현실주의를 척도로 삼아 이해하는 
경향을 벗어나야 한다. 허구를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기 이전에 그것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 
세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룡, 앞의 글, 353쪽.
39) 본 논의에서는 소설에 대한 분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설은 픽션의 대표 장르로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전제할 수 있다. 또한 전기소설이나 환몽소설의 환상성 논의에 따르면,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일용은 전기소설의 정체성을 서사 세계의 갈등구조를 통해 현실세계의 질곡
을 문제삼는 것, 그것의 극복에 대한 낭만적 열망으로 보았다.

    박일용, ｢전기계 소설의 양식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82, 85쪽.

    전기소설에 대한 장르 규정, 또는 전기소설임을 지시하는 장르적 지표에 대한 논의는 아래글 참조.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2004,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3쪽. 
    환몽소설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 참조.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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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포스트휴먼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인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하는 작업이라는 측
면에서, 고전서사문학 속 비인간적 존재를 수정되고 확장된 인간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자 하였다. 전설이나 전기문학에서는 귀신과 같은 비인간적 존재가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데, 이들은 죽음과 신체, 정체성과 제도, 욕망과 현실의 법칙을 뛰어넘거나 균열내고자 하는, 
주어진 존재론적 한계를 수정ㆍ확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인간과 대비되는 비인간적 존재
로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 인간에 대한 정체성, 인간다움의 의미, 이상적 인간상 등에 대해 재
고하게 한다. 
  다음으로 비인간적 존재가 등장하며 그로 인해 비현실적 사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환상
적’ 서사를 장르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자 하였다. 비현실적 사건이나 세계를 현실세계 속
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 것의 공존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환원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서사텍스트가 구성하는 세계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환상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지양하고, 서사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세계
의 성격과 양상에 주목하면 ‘환상적’ 서사의 장르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현실세계를 중심
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구분하지 않는 경우로 신화와 민담이 있다. 기존의 현실세
계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세계의 법칙을 조정ㆍ확장하는 경우가 전설
과 전기가 해당한다. 현실세계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를 갈망하는 경우가 전기소설이나 
환몽소설이 해당한다. 포스트휴먼 담론 자체도 종래의 휴먼에서 새로운 휴먼으로 옮아가는 과
도기적 성격을 띤다. 경이적인 전설이나 전기문학 역시 현실세계의 법칙이 수정ㆍ보완되고 조
정ㆍ확장되어야 하는 이 같은 경계적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포스트휴먼’ 담론은 주요 화제임에도 불구, 고전문학 연구에
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본 논의는 포스트휴먼 담론을 토대로 고전문학 연구
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탐색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론이나 가설 차원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고전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다양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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