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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hristian self-identity in the metaverse era

Hyung Hee Kim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ristian self- 
identity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metaverse era.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education 
that forms a Christian self-identity based on the problems of identity crisis that may arise 
due to the problem of de-realization while accepting the situation of the metaverse that has 
emerged due to the digital revolution.
Research content and method: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metaverse and de-realization, 
this paper suggests the importance of Christian self-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four tasks of practical theology were carried out based on Richard Osmer’s 
consensus model. As the desciptive-empirical task was carried out,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metaverse were brought up. Through the interpretive task, the problem of meta-
verse and de-realization was presented. The normative task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ristian self-identity, and the pragmatic task proposed an education oriented towards 
Christian self-identity.
Conclusions and Suggestions: It is important for education in the metaverse era to form a 
sense of Christian self-identity.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he formation of Christian’s 
self-identity, and the content is to build the Christian relationality self, equality self, and 
openness self. The teaching method is interactive teaching, and the teacher and learner can 
be presented as an encounter between interpreters. The environment is any area of in-
terpreted life, and evaluation can manifest itself in Christian life as disciples and citizens. 
The suggestion is to suggest compedency education methods for acquiring Christian 
self-identity while considering various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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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연구

김형희*

남서울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메타버스시대를 주목하면서 기독교 자아정체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새롭게 부상한 메타버스의 상황을 수용하면서 탈 현실화의 문제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 위기의 문제점을 토대로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교육의 방향성
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메타버스와 탈 현실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 자아정체감의 중요성과 교육
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아스머 의 합의 모델 을. (Richard Osmer) (Consensus model) 토대 
로 실천신학의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기술ㆍ경험적 과제 를 수행4 . (descriptive-empirical task)
하면서 메타버스의 기회와 위기의 측면을 제기하였다 해석적 과제 를 통해 메타버스. (interpretive)
와 탈 현실화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규범적 과제 를 통해 기독교 자아정체감의 . (normative task)
중요성을 부각하고 실용적 과제 를 수행하면서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지향하는 교, (pragmatic task)
육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메타버스시대의 교육은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목 . 
적은 그리스도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며 교육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적 자아, (relationality 

평등적 자아 그리고 개방적 자아 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 self), (equality self) (openness self) . 
방법은 대화식 교육이며 교사와 학습자는 해석자의 만남으로 제시될 수 있다 환경은 해석된 삶, . 
의 모든 영역이며 평가는 제자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세, . 
대를 고려하며 기독교 자아정체감 획득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제언점이다. 

주제어 《 》
메타버스시대 탈현실 아바타 기독교 자아정체감 그리스도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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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I. 

디지털 신대륙을 항해하는 현대인에게 대세로 자리를 잡은 메타버스 는 변화‘ (Metaverse)’
된 세계를 보여주며 기회와 위기의 공존 지점에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새롭게 부상한 메타. 
버스는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과 코로나 의 펜데믹 상황 속에(ICT) 19(COVID-19) (pandemic) 
서 다시 소환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은 사회 혁신과 진보를 이끌어 . , 
왔는데 년부터 년 주기로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로 진행되어 , 2000 10 PC , , 
온 것이다 단일 기술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의 . , , 
정보통신기술 이 유기적으로 연동된 것이다 우운택 외 이를 통해 물리적 세(ICT) ( , 2022, 8). 
계와 평행을 이루는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Zhao, Li & 

또한 코로나 범유행의 비대면 상황은 대학 교육과 일상생활에Xu, 2022, 12). , 19 (untact) 
서 만남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존의 사고 틀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김상일 (
외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온 타임머신으로 불리는 메타버스는 뉴노멀, 2022, 61, 194). (new 

의 normal) 상황 속에서도 가속화될 추세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식 물론( , 2022, 15-16). ,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도래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메타버스는 아직 없. ‘
다 와 메타버스는 지금 여기에 있다(Metaverse is nowhere)’ ‘ (Metaverse is now here)’라는 
의견을 토대로 과도기에 있는 디지털 물결을 보여주고 있다 우운택 외 하지만 ( , 2022, 8). 
가상세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거역할 수 없는 현재인 동시에 이미 와 버린 미래로 , 
제시된다 김상일 외( , 2022, 87, 169-170).

대세로 자리를 잡은 메타버스는 개인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 , ,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메타버스는 아바타 를 통해서 세컨드 라이프. , (avartar) (second life)
의 세상을 열어주고 있다 현대인은 레디 플레이어 원 과 같은 영. ‘ ’(Ready player One) SF 
화에 친숙하며 제페토 에서 명품을 매매하고 이프랜드 에서 모임을 열, ‘ (ZEPETO)’ , ‘ (ifland)’
며 디지털 현실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상품을 거래한다 저커버그 는 , . (Mark Zuckerberg) 2

년 월에 회사명을 페이스북 에서 메타 로 변경하면서 소셜 미디어가 021 10 (Facebook) (Meta)
아닌 메타버스 회사로 전환을 보여주었다 김대식 메타버스의 산업화는 세계 ( , 2022, 125). 
시장 규모로 볼 때 년은 억 달러를 점유했지만 년에는 억 달러의 규모, 2021 460 2025 2,800
로 전망되고 있다 김상일 외 기술적 진화 과정이 만들어낸 메타버스 세상은 어( , 2022, 65). 
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꿈꾸는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YTN
사이언스 하지만 메타버스는 빛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우울한 전망을 제시한, 2022, 15). 
다 거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결합한 메타버스로 인해 노동은 격감되고 일자리 감소의 . , 
문제를 일으키며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서 불법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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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불법 거래 사기 도박 매춘 등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불의한 사법권의 문제가 야, , , , 
기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 화폐와 가상세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득에 대한 . 
과세와 탈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김상일 외( , 2022, 31-32). 

무엇보다 메타버스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논의가 있다면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기존 온라인 게임을 넘어 세컨드 라이프를 일상으로 인식한 과몰입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다 실상 가상세계는 현실에서 금지된 것을 허용하기에 존재 이유와 매력이 있다. (Attali, 19

메타버스는 모어 가 제시한 유토피아 를 연상시키는 특성99, 28). (Thomas More) ‘ ’(utopia)
이 있다 디지털 세계는 어딘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인 동시에 도달하고 싶은 바람직한 곳. 
의 이중적 의미를 통해 새로운 기획으로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유토피아처럼 다가온다
김선희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메타버스 세계는 분명히 특정 기( , 2014, 17-18, 23, 41). 

술의 차원을 넘어서는 변화된 흐름의 시대로서 다양한 분야에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다(YTN
사이언스 하지만 메타버스는 탈 현실화의 모습을 상정하며 가속화되는 도, 2022, 10, 14). 
피와 연결된다 메타버스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을 현실로 구성하는 착각이 일어날 수 . 
있으며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김대식, ‘ ?’ ( , 2022, 15-21, 28, 
48, 68). 

메타버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회피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대다수의 연구는 디지털 혁명으로 새롭게 부상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적, 
응하자는 견해다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은 두 가지 큰 흐름이 상충하고 있다 하나의 관점. . 
은 소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메타버스로 표현되는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상일 외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대다수는 ( , 2022, 63-64). 
메타버스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기독교 공동체가 지혜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박진(
경 남선우 신현호 옥장흠 이선영 김난예 양금희, 2023; , 2022; , 2022; , 2022; , 2022; , 20‧

특별히 메타버스를 청소년과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문제와 연결하는 연구가 제시되고 21). 
있다 강문규 박혜전 조미나 하지만 메타버스시대의 탈 현실화 문제( , 2021; , 2014; , 2022). 
를 제기하면서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연결하는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시대를 주목하면서 탈 현실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기독교 
자아정체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스머 의 합의 모델. (Richard Osmer)

을 토대로 실천신학의 과제를 진행한다 이것은 (Consensus model) (Osmer, 2008, 27-28). 
학제 간의 연구와 이론ㆍ실천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대안을 제
시한다 또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실천을 (Kapic & McCormack, 2016, 534). , 
위한 행동을 안내하며 서로 독립적으로 학문 과 기술 의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 (science) (art)
받는다 류삼준 기술ㆍ경험적 과제(Osmer, 2007, 22; 2023). (descriptive-empiric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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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면서 메타버스의 기회와 위기의 측면을 제기하고 해석적 과제, (interpretive task)
를 통해 메타버스와 탈 현실화의 문제를 제시한다 규범적 과제 를 통해 . (normative task)
기독교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실용적 과제 를 수행하면서 기독, (pragmatic task)
교 자아정체감을 세우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메타버스시대에서 위기. 
를 인식하면서 기회를 붙잡고 기독교 자아정체감 획득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 방법으로 확장
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메타버스와 탈 현실화의 논의. Ⅱ

메타버스의 개념1. 

메타버스 는 스티븐슨 이 년에 발표한 소설 스노 (metaverse) (Neal Stephenson) 1992 SF ‘
크래쉬 에서 처음 등장한다 메타 는 초(snow crash)’ (Zhao, Li, and Xu, 2022, 8). (meta) ‘
월 변화 를 뜻하고 유니버스 는 세상 세계 우주 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메타, ’ , (universe) ‘ , , ’ . 
버스가 의미하는 것은 한 측면에 가상이 향상된 물리적 현실을 보여주고 다른 측면에 현실
과 연동을 통해 지속하는 가상공간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가상세계로 인간을 들. , 
여보내는 것이 가상현실 이라면 증강현실 은 (VR,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반대로 컴퓨터 안의 가상세계를 차원 세계로 내보낸다 그런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적3 . 
절히 혼합된 혼합현실 이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MR, mixed reality) . , VR, 

를 통칭하여 확장 현실 로 통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운택 외MR, AR (XR, extended reality) ( , 
하지만 주목할 것은 가상현실은 실제와 유사함에도 실제가 아닌 인공 환경2022, 27, 48). 

이며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지각을 바탕으로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를 추가하는 것으, 
로 확장 현실을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동시에 가상ㆍ현실ㆍ증강세계를 유기적으로 융합한 새
롭게 연계된 세계임을 알 수 있다 김상일 외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 , 2022, 19-21). 
세계는 가상현실을 하위분류로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개념의 디지털 세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김상균ㆍ신병호 일례로 마치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구획을 나누( , 2021, 40). , 
어 증강현실 거울 세계 가상세계 라이프로킹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김상일 외, , , ( , 2022, 1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기반으로 융합한 확장된 가상세계이며 융합 경제 플랫폼이43). 
다 부연하면 인터넷 모바일 게임 스포츠 등은 물론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가. , , , e (esports) 
능하게 하는 소셜 미디어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현실 가상 융합 플랫, -
폼이면서 현실 가상 융합 생태계이다 우운택 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평행한 - ( ,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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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가상 세계인 동시에 현실 세계를 투영하면서도 점점 진실해지는 온라인 가상세계
로서 디지털 가상세계이다 이것을 통해 물리적 현실은 가상적으로 향상되고 영구적인 가. , 
상공간이 융합한 미래 인터넷 기반의 감각을 연결하고 공유하면서 가상공간으로 확장된3D 
다(Zhao, Li & Xu, 2022, 16). 

그런데 메타버스의 역사는 단순히 이것에 머물지 않고 지속해서 영역이 확장되는 관성을 
따른다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세계가 진화하여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현실. (AR, artifici

이 되며 예술 공학 인공지능 디자인 등이 융합한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al reality) , , , . 
다양한 학제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며 독립형 액자형 경계형 대체형과 같은 메타버스로 운, , , 
용되고 있다 윤현정ㆍ이진ㆍ윤혜영 기술 패러다임이 증기기관 전기 디지( , 2021, 66-76). , , 
털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메타버스는 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 4
상징적인 세계를 제시한다 김상일 외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시간의 개념을 바( , 2022, 78). 
꾼 산업혁명을 넘어서 공간과 장소 에 대한 개념까지 바꿀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관(place) . 
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 메타버스는 현실 가상세계가 융합한 하이브리드 혁명이다 우운- (
택 외, 2022, 14, 31).

그런데 메타버스를 더욱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가치 창출의 이유 때문이
다 새로운 화폐로 제시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는 비트코인에 . NFT(non fungible token)
사용되는 암호 화폐 기술을 응용한 것인데 메타버스 세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훈민정음 해례본과 어스 를 통해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거래되고. , 2 , 
스마트 안경의 개발로 차원 입체영상을 구현하며 걸프 전쟁과 같은 전자전3 , (EW, electron

이 가능하고 원격교육과 원격의료가 실현되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김상ic warfare, EW) , (
일 외 그뿐만 아니라 스필버그 의 영화 레디 플레이, 2022, 25-30). (Steven Spielberg) SF ‘
어 원 은 년을 배경으로 가상 게임 오아시스 를 통해 세상을 지배’(ready player one) 2045 ‘ ’
하는 메타버스가 구현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세정 과거의 가상공간이 상상의 ( , 2022, 71). 
영역으로 예술가들의 놀이터였다면 지금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 가상 플랫폼은 그 활용도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유행이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한다 우운택 외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삶의 전체 영역에서 ( , 2022, 8-9, 313).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형ㆍ생활형ㆍ엔터테인먼트형 등의 다양한 메
타버스 신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김상일 외 따라서 메타버스 신세계를 탐( , 2022, 158-168). 
험하면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신학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바타 중심의 세컨드 라이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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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현실의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 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활동과 자극을 (avatar)
추구하도록 만든다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쉬 를 보면 아바타가 등장하여 메타버스에 . ‘ ’
접속하여 또 다른 삶을 누린다 우운택 외 아바타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을 ( , 2022, 145). 
대신하는 캐릭터로서 특별한 장점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고 상호 유. , 
대감을 증진하며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사용자의 시간ㆍ공간의 제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 , 
이다 사이언스 또한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가상세계(YTN , 2022, 24). , 
를 통해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아바타로 표현되는 디지털 객체는 . 
자신을 나타내는 주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김상일 외 그뿐만 아니라( , 2022, 41-42, 77). , 
메타버스는 또 다른 나 인 아바타를 통해 세컨드 라이프 의 기회를 제공한다‘ ’ ‘ ’(second life) .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현실 가상 융합 기반의 확장 가상세계-
로서 두 개의 세계를 제공한다 부연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현실의 나를 넘어서 내가 . 
꿈꾸는 나에게 나만의 가상 거주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해 준다 김상일 외( , 2022, 24-25, 
28).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바타 중심의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아바타. , 
는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개념이 촉발되었음에도 그 유래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바타의 어원은 아바따라 로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땅에 나타난 신. ‘ ’(avataara)
의 화신 분신 이다 즉 아바타는 불멸의 존재인 신이 사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사람의 형( ) . , 
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는 유한성을 가진 .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또 다. 
른 존재가 되는 관점에서 아바타를 사용한다 만일 여러 개의 몸을 가지(ego or alter ego). 
는 것으로 아바타를 정의한다면 메타버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 
날로그적인 몸에 갇혀 있는 인간은 다양한 아바타를 통해서 디지털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김대식 디지털로 표현된 자아 로 표현되는 아( , 2022, 129-130). (digital ego) 3D 
바타 캐릭터는 사람을 대신하는 매개체로서 가상공간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한마디로 아바타는 디지털로 표현된 자아 인 동시에 디지털로 . (digital ego)
표현된 자기 이다 이때 메타버스 안에서 생물학적 아바타 디지털 아바타 메카(digital self) . , , 
트로닉 아바타 등으로 점점 다양하게 표현되고 발전되는 아바타를 경험하면서 사용자는 자
신이 아바타를 제어하고 있다는 인식이 약화할 수 있다 물론 아바타는 사용자를 나타내는 . 
정체성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익명성이 특징이고 숨겨진 자아이다 아바타는 메타버스 안에. 
서 의도치 않은 피드백을 받을수록 불안하고 낯설고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
다 우운택 외 이렇게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숨겨( , 2022, 134-135, 145-148, 156-157). 
진 자아는 진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김상일 외 따라서 ( , 2022,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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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같은 셀 수 없는 플랫폼에서 동시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분열에 무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탈 현실화에 내재한 속성3. 

메타버스 안에서 전개되는 아바타는 세컨드 라이프를 누리면서 현실 세상에서 도피하려는 
속성을 보여준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진행한 동굴벽화는 메타버스 안에 내재한 인간의 욕. 
망을 비유적으로 투영하는 측면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 인류의 욕망은 쌍둥이처. 
럼 서로 닮았는데 소설 월 과 레디 플레이어 원 그리고 ‘ -E(Wall-E)’ ‘ (Ready Player One)’ 
과학적 정확성에 대하여 등은 그 실례를 보여준다 우운택 외‘ ’(Del rigor en la ciencia) ( ,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측면의 욕망이 서로 뒤엉켜서 시2022, 17-24). 
작되는 호모 사피엔스 의 새로운 역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김대식(Homo sapiens) ( , 2022, 
155-159). 

물론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기에 가상세계를 잘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모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논의가 중요한 .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우운택 외 한편으로 인간의 욕망을 구현하는 과학기( , 2022, 15, 60). 
술 은 지금의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구현하고 확장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technology)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펜데믹 의 언택트 와 뉴노멀. (pandemic) (untact) (new nor

의 상황을 겪으며 탈 현실화는 인류에게 가속화되는 흐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mal)
이다 김대식 메타버스의 세상을 누리며 인간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무엇( , 2022, 154). , 
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메타버스는 언제 어디서나 와 함께 의 , . ‘ ’ ‘ ’
가능성을 열어서 일상의 현실과 나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원한다면 어떤 공간에도 가, 
고 또 다른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늘을 나는 꿈과 자유와 변화를 제공한다 사이언(YTN
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면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는 모두 인간의 , 2022, 15-16, 23).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때 메타버스는 개인주의를 극대화하는 자유로움이 될 . 
수도 있고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서로 공존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메타버, . 
스를 통해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다 메타. 
버스가 만들어 가는 세상은 더욱 다양한 지식과 견문과 힘을 소유한 메타인간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신이 되고 싶은 소망을 빠르게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초월적 우주를 건설. 
하려는 세기 신 인류는 한순간 흩어져 버린 바벨탑을 쌓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 때21 ( )新
문이다 김상일 외( , 2022, 36-37, 89, 100, 173-175).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메타버스시대를 주목할 때 현실 세계와 똑같은 사회를 재현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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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혹은 더욱 이상적으로 만들 것인가의 논쟁이 발생한다 우운택 외( , 2022, 102, 137, 21
물론 이상향을 꿈꾸는 인간은 단순히 효율적이며 잘 사는 사회에 머물지 않고 개인과 5). 

공동체 모두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열망한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와 단절. 
된 섬이라면 그것은 한편에서 새로운 질서를 제공하는 유토피아 처럼 보일지라도 닫(utopia)
힌 공간에 머물러 디스토피아 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선희(dystopia) ( , 2014, 23, 38, 4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의 현실 세계와 디지털의 가상세계는 혼재되어 있으며 인류6). 
의 일상생활 터전으로 자리를 잡은 시점이다 최재붕 따라서 가상공간과 현실 ( , 2022, 17). 
공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데 현실을 떠난 가상은 가상일 뿐이며 현실의 뿌, , 
리를 떠나면 줄기ㆍ가지ㆍ꽃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일 외( , 2022, 67). 

그러므로 중요한 핵심은 가상공간에 현실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 목표인지 혹은 현실 공간
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기술은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실현하게 하는 . 
약속이므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메타버스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
다 우운택 외 따라서 메타버스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 , 2022, 65-65, 212).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억압을 요구할 수 있기에 .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다움 인간다움 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가상세계에 존재( ) . 
하는 아바타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에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일 (
외 물론 현실 가상의 융합 세계에 드나들기 가 수월하고 인간으로, 2022, 117). - ‘ (in & out)’
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 세계는 그만큼 유용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유롭게 드나들면서도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현실로 돌. 
아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메타버스시대 자아정체감의 중요성. Ⅲ

환경을 통합하는 자아정체감1. 

자아정체감 은 나 우리 는 누구인가 를 인식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겪는 다(self-identity) ‘ ( ) ?’
양한 환경과 인간관계는 이것의 중요한 토양이 된다 자아정체감은 자아 개념의 발달을 통. 
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독특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의 정체감 형성 과정으로부터
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통합한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준다 따(Erikson, 1963, 247-274). 
라서 메타버스시대를 주목하면서 외적인 환경을 통합하는 자아정체감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펜데믹과 뉴노멀의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는 가속화된 . 19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과의 거리 두기와 공간의 거리 두기는 증가하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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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차원 가상세계의 메타버스 안에서 비대면 선호도는 증대되고 있다 김상일 외3 ( , 202
지난 여 년 동안 디지털 현실에서 발견된 가치가 아날로그의 현실에서만 2, 131, 133). 30

통용되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현실에서만 통용되는 가치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 
메타버스의 실제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점에서 아날로그 현실
의 감각과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식( , 2022, 144-
148). 

메타버스는 현실 가상 플랫폼이므로 현실의 문제는 소외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
이유는 단순히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상세계가 의미 .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실과 연결되며 현실 세계와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경(
태 메타버스시대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외적인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2012, 15). . 20

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속한 대다수 국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네 22 (OECD) , 
개의 세대들이 공존한다 이를테면 베이비붐 세대 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세. , , X , (M) , Z
대로 표현되는 아이패드 세대이다 메타버스시대는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iPad) . 
외적인 환경을 구성하므로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필요하다 김대식( , 2022, 15

그런데 이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닌 공동체적 접근이 중요하다-21, 141-142). 
는 점이다. 

자아정체감은 마음속으로 나 우리 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과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에 대‘ ( ) , ?’
한 이상형을 그리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외적인 환경 대인관계 역할수. , , 
행 목표 의미 가치 이념 등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통합성과 , , , ,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식과 무의식의 총합으로 표현된다 현실 가상 융복합 플랫폼인 메타. -
버스와 탈 현실의 상황 속에서 각 세대에게 현실을 일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
아정체감이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각 세대에게 다양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을 통합. 
하는 자아정체감을 배양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자아정체감2. 

현실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공유하면서도 드나들기 가 수월하고 현실감을 - ‘ (in & out)’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상 현실은 무엇인가 의 문제는 곧 나는 무엇인. ‘ ?’ ‘
가 의 문제와 연결되며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가상 ?’ . -
융복합 세계를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자아정체감 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self-identity)
필요한 일이다 뇌과학은 인간에 대한 독특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인간의 뇌는 현실을 구성. 
하지만 현실도 인간의 뇌를 창조적으로 빚어내면서 자아를 확장한다는 사실이다 뇌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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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면 편한 곳에 머물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재화를 소비하면서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
문이다 김대식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고 빚어내는 현실 속에서 ( , 2022, 24-25, 146, 154). 
인간의 자아정체감이 흔들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변화와 개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것을 의식하고 
동일성 이 유지되는 자아정체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에르케고르(sameness) . (Sören 

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Kierkegaard) ‘ ?’
던진다 키에르케고르가 지속해서 품고 있던 일상화된 질문은 자아정체감의 문제와 연결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실존적인 불안 속에서 안식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진리 앞에 서는 시. 
간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변화무쌍한 디지(Carlisle, 2019, 13-14). 
털 세상으로 인해 현실 가상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환경을 자신 안에서 -
통합하면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 ‘ ,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내면적인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변?’
하지 않는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아정체감3. 

자아정체감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것을 의식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적 자. 
아정체감 은 하나님을 지속해서 인식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구조로 제시될 수 (self-identity)
있다 현실 가상 융복합 세계의 환경 변화를 겪으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
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주체적인 자기 를 경험하는 것이다(self) .

김상일 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만남이 현실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2022) -
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 
연결되며 그를 통한 삶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꿈처럼 표. 
출되는 유토피아의 청사진이 예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나타나듯이 메
타버스 안에서 그것은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상일 외( , 2022, 68-69, 78-81). 
메타버스 안에서도 본질을 형성하고 거룩성 을 경(ad fontes, back to fountain), (qadosh)
험하며 높은 자존감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낙오되고 소외된 자들, (high self esteem) , 
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상일 외( , 138-139, 149).

메타버스에서 경험되는 메타노이아 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유지(metanoia)
하는 핵심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의식. , 
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에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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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상이 재현되는 경험이다 김상일 외 메타노이아를 경험하는 중( , 2022, 68-69, 78-81). 
요한 현실 가상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가 가동할 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공동체는 중요한 -
소명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로서 교회 기독교학교 기독. (with God) , , 
교대학은 소명 앞에 서서 신앙 성장을 이루고 복음 증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현실 가상의 융복합 세계가 증강현실과 확장 현실로 플랫폼화되어 가는 메타버스시대를 . -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통합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아정체감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지향하는 교육. Ⅳ

교육 목적 그리스도인의 자아정체감 형성1. : 

메타버스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스의 필요를 수용하고 . -
적응하는 동시에 탈 현실화의 한계를 넘어서고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찾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 목표는 현실 가상의 . -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메타노이아 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metanoia)
교육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은 메타버스의 모든 환경 공적 교육의 현장 그리. , 
고 삶의 조건들과 연계된 환경과 내적인 인식을 모두 포함한다 기독교교육은 메타버스에 . 
대한 경험적 이해와 성서적 앎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것은 현실 가상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 -
수행하는 상호 보완적인 방식들로 실천될 수 있다. 

교육 내용2. 

그리스도인의 관계적 자아1) 
메타버스시대에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적 자

아를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현실 가상과 아날로그 디지털이 융합된 세계 이. - -
면에 자본과 욕망으로 가득한 실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빛과 그림자를 분별하면. 
서도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고 미래 세계의 안녕 을 구현할 것인가(good)
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때 내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Boys, 1999, 11). 



김형희 ┃ 메타버스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연구  185

동시에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식 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consciousness) . 
자아정체감 이 형성되기 때문이다(self-identity) .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적 자아를 획득하고자 할 때 그 근거는 지속적이고 일관, 
성 있는 자아정체감을 제공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삼위 . 
사이에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신과 세상 신과 인간 그리고 신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 
같은 의미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의 관계적인 자아를 구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김현숙 자신과 타인 사이에 상호주관적 관계로부터 관계적 자( , 2004, 65-66). 
아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개인주의화 된 사회 속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
론이고 타인과의 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격체로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계속 유지
하도록 돕는다 김현숙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나와 너와 우리는 다르다 라는 구( , 2004, 239). ‘ ’
별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나와 다른 사. 
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평등적 자아2) 
현실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활용할 때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그리-

스도인으로서 평등적 자아를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메타버스는 특정 콘텐츠를 전달. 
하는 것을 넘어 생활 공간 안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만드는 콘텐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따라서 누구나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의미의 접근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운택 외 하지만 가상과 현실은 엄연한 ( , 2022, 250). 
차이가 있으며 가상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가상세, 
계와 현실 세계를 올바로 구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남경태 이것은 우리( , 2012, 16). 
끼리만의 기독교적 자아정체감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 기독교적 실천과 헌신을 할 수 있
도록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평등적 자아는 구조적 분화를 통해서 다원화된 세계 . ,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분석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통합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인 형태의 자아이다 김현숙( , 2004, 23-2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등적 자아를 획득하고 기독교적 의미와 기독교4, 239-240). 
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등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개방적 자아3) 
메타버스시대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방적 자아

를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활용되고 제공되는 메타버스 혹은 가상세계는 .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기술이며 현실일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콘텐츠인 것이 사실이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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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고 세대만을 메타버스의 신인류로 묘사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오류이다 누구. , MZ . 
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운택 (
외 따라서 개방성을 지향하고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 2022, 249). 
필요한 실정이다 이때 삼위일체론에서 추론된 개방적 자아는 다원화된 사회에 만연된 다양. 
성과 상대성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구별되는 관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
다 김현숙 이를 통해서 단지 자신 안에 갇혀서 폐쇄적이지 않도( , 2004, 24, 75-76, 240). 
록 도우며 개방적인 자아를 획득하고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 방법 대화식 교육 3. : 

메타버스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teaching-learning process)
은 대화식 교육으로 명시될 수 있다 메타버스시대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세상이라는 인식과 .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차이가 공존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 
해서 상호 간에 질문하고 나눔을 통해 배우는 대화 교육이 필요하다 김상일 외( , 2022, 60, 

상호 간에 새로운 통찰을 경험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대화식 교육을 통해188, 198-199). 
서 메타버스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시대를 수용하고 적응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통찰과 소통과 
공감을 획득하는 대화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관성과 지. , 
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대화 교육을 통해 교회와 사. , 
회 속에서 기독교적 실천과 헌신을 할 수 있는 함께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식 교육. 
은 메타버스시대의 한계를 초월하고 위기를 기회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으로 연
결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 해석자의 만남4. :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지향하는 교육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해석자들 간의 만남으로 표현될 
수 있다 메타버스시대의 교사는 단순한 현실 가상 플랫폼 안내자로는 미흡하고 학습자 또. -
한 평범한 순례자를 넘어선다 사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는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 ,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습자는 현실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스시대에 그리스. -
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해 대화하는 상호 연결된 해석자이다 이때 나 우. ‘ (
리 는 누구인가 와 나 우리 는 무엇인가 에 대한 해석) (Who am I(we))?’ ‘ ( ) (What am I(we))?’
을 통해서 존엄성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메타노이아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metan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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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명의 질문이 필요하다.

환경 해석된 삶의 모든 영역5. : 

현실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환경은 해석된 삶의 모든 영역-
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신앙 성장과 복음 증거의 측면은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 
지 않은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은 관계를 맺고 해석되는 기. 
독교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는 메타버스의 이용 사례를 보. 
면 대부분 대기업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며 메타버스 기술이 교회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매우 , 
조악한 상태이다 부연하면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는 게임 정도이며 . , 
미래의 기술로 소개되는 메타버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신기술을 . 
유용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치명적인 한계이다 김상(
일 외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보다 깊은 사고와 반성하는 , 2022, 122-126). 
사유를 끌어내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 전달과 사회화가 교육 공간. 
에서 중요한 목적이지만 대중에 대한 확장성을 유지할 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운택 외( , 2022, 62, 247-248). 

평가 제자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6. :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지향하는 교육에서 평가는 제자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직과 제자직이라는 이중적 책임의 맥락 속에서 살. 
아간다 따라서 메타버스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적 책임의 영역은 (Boys, 1999, 11-12). 
매우 크고 폭이 넓으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는 교육의 장단점을 규. 
명하는 동시에 가감해야 하는 부분과 영역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교육 평가를 진행할 . 
때 우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소명, . 
과 신앙 성장과 복음 증거의 측면에서 각각의 성과를 계량화하고 글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성찰해 볼 수 있다 또한 또래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평가를 시. , 
행할 수 있다 제자와 시민으로 살아가는 해석의 공동체가 얼마만큼 세워지고 확장되었는지. 
를 보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셋째 창조적으로 메타노이아 가 경험되. , (metanoia)
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찰하면서 교육 목표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 
각각의 성과를 계량화하고 제자와 시민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책임 있는 삶을 연결해 보는 ,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것을 획득할 .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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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Ⅴ

지금은 디지털 신대륙을 향한 대항해로 불리는 가상 현실 플랫폼의 메타버스시대이다 물- . 
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시대의 도래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며 기독교 내에서도 수용 , 
여부에 대해 찬반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메타버스는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 
현대인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디지털화된 가상세계로 옮겨가고 가상세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삶에 낯설지 않은 익숙한 반응을 보인다 결국 메타버스의 디. , 
지털 현실은 온전하게 구현되는 시점을 지향하고 있기에 위기와 기회의 지점에서 기회를 선
점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헉슬리 가 제시한 멋진 신세계 는 년의 현실 속에서 (Aldoux Huxley) ‘ ’ 1932 2540
년의 미래 세상을 예측하면서 유전자 조작 기술과 소마 를 통해 탈 현실화 된 세계‘ (soma)’
를 보여준다 자극적인 문화에 과몰입하고 쾌락의 지배로 몰락하는 디(Huxley, 2015, 26). 
스토피아로 치닫는 메타버스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스티븐슨이 스노 크래쉬 에. ‘ ’
서 제시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는 세계를 제시함에도 새로운 기
술의 발전으로 아바타를 통해 탈 현실화 된 세계와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실 가상 융복합 플랫폼인 메타버스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아정체감을 회복하고 아날-
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롭게 융합한 현실 세계 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in real life)
이다. 

물론 메타버스는 진화하는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과 장소로 ,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대륙을 항해하는 메타버스 사피엔스에게 필요한 것은 . 
변화하는 환경과 탈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소명
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메타버스가 드나들기 가 수월하고 언제든지 . (in & out)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유용하다 루이스 는 사자. (Lewis, 2019) ‘ , 
마녀 그리고 옷장 에서 현실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계시의 커튼이 열리고 ’ - . 
옷장을 통해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현실과 탈 현실이 공존하(Lewis, 2019, 150). 
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메타버스가 던질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시대를 주목하면서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현실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스시대를 주목하면서 탈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독교 . -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특정한 나이와 .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제한점이다 메타버스시대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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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기회를 선택하고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세대를 고려
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역량 강화교육 방법을 제시하며 일상적인 메타버스의 삶을 기, , 
독교의 영성적 삶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후속 연구의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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