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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법과 
제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I 기술의 발전이 법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적절한 법적 틀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신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AI 기술이 사회, 경제, 의료,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 정보보호, 책임 소재 및 윤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
고 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 제도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법적 틀을 분석하고,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Abstract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arheading innovations across 
various sectors of modern society. This technological progress poses new questions for laws and 
institutions, requiring adapted models to address these changes. This research focuses on examining the
impacts on legal systems of AI advancements, proposing a suitable legal framework. Advanced AI 
technologies, including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re catalyzing 
transformative changes in society, the economy, healthcare, education, and other areas. However, these
innovations introduce numerous legal challenges such as data securi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untability, and ethical concerns. Our study tackles these challenges by acknowledging these issues 
and proposing a new legal model aligned with the advancements in AI technology. To accomplish this,
we analyz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explore new regulatory measures tha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I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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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1.1 연구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머신러
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첨단 기술들은 사회, 경
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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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데이터 보안, 개
인 정보보호,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법적 틀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
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
능 기술의 발전이 법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적
절한 법적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1]. 

1.1.2 연구 목적
AI 기술의 발전은 기술과 법적 규제 간 상호작용을 이

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법과의 상호작용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
한 상호작용을 깊게 이해하고, 기술의 발전에 맞춰 법과 
제도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규제 모델을 고안하는 것
이다. 인공지능의 사용은 사회적 안전과 윤리적 문제를 
동반하므로, 이에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연구
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이는 사회적 안전성과 윤리적 
원칙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
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공정
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틀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1.2.1 연구 범위
기술적 측면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와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고리즘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인간과의 상호작용,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파악한다. 법적 측면에서는 기존 법과의 비교 분
석을 수행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가 새로운 기술에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기존 법의 한계를 파악
한다[2].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윤리적 가이드라
인 등의 법적 쟁점을 통해 인공지능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
회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공정성 문제를 분석한다. 윤리적 원칙
과 가치를 모색하며 기술의 발전을 인간의 가치와 윤리
적 원칙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법적 모델을 제시한다.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을 고려하
여 미래를 대비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유연하면서도 지

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한다.

1.2.2 연구 방법
문헌고찰 및 법률 분석을 통해 이전 연구와 기존 법률

을 조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루
어졌는지를 분석한다. 관련 법률, 규정, 판례를 살펴보
고, 현재의 법적 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한다. 기
술적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등을 학습하고 이들의 작동 원리를 분석한다. 사례 
연구와 실증 분석을 진행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법적 틀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법적 모델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조인, 기술 전문가, 
윤리학자 등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한다. 법적 모
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법적 모델을 시험하
고, 모의실험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결과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법적 모델의 장단점을 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법 제
도 모델을 완성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합하여 인공지
능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법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3]. 

2.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2.1 인공지능의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정성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정성이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4]. 인공지능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학습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매
우 중요하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
하면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문제는 인공지능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나 예측에 사용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편향은 특정 집단이나 특성에 대한 데이터
의 부족 또는 편향된 표현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델이 특정 그룹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특정 인종, 성별 또는 지역에 따
라 차별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
다[5].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의 품질과 편향성에 대한 
책임과 규제라는 법적 쟁점으로 이어진다. 기술 개발자
들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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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법
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과 편향성을 모
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
능의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데이터의 공정성 문제이다. 데
이터의 공정성은 특정 집단이나 특성을 대표하는 데이터
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고,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
터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
며, 편향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품질이나 특정 집단에 대
한 데이터 부족이 모델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모델이 해당 그룹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을 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차별 금지는 모델이 모든 그
룹에 대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데
이터의 공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공지능 모
델이 특정 인종, 성별, 또는 사회적 계층에 대해 차별적
인 예측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6].

윤리적 책임과 규제에서 데이터의 공정성은 기술 개발
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며, 또한, 법적 규제와 정
부의 규정은 데이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
을 제시할 수 있다[7].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
하고, 특정 그룹에 대한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2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공정성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투명성은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은 일
부 인공지능 모델이 복잡하고 불분명하며, 그 작동 원리
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특히 머신러닝
과 딥러닝과 같은 복잡한 모델에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
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XAI는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윤리적 책임과 관
련이 있으며, 특히 의료, 금융, 법률 등 중요한 결정을 내
리는 인공지능 사용 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8]. 법적 규제는 이러한 투명성 요구에 대한 책
임과 규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또한 공정성과 차별 금지의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알고
리즘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편향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
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적 및 규제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적 연구와 법적 요구의 준수가 중요하다[9]. 특히 민감한 
영역에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인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대량의 개
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며,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에 대한 규제와 
보안이 필수적이다. 알고리즘의 결정이 공정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특정 인종, 성별, 사회적 계층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10].

2.3 책임과 책임 소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누가 책

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
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율주
행차, 의료 진단 시스템 등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작자, 운용자, 소유주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규
정이 필요하며, 이들의 역할이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
다[11]. 법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함
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용에 있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인공
지능 사용에 관련된 규범이 중요하며, 기술 사용의 윤리
적 측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책임 문제는 다양한 측면
에서 복잡하고 중요하며,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운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사용자 보
호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12].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에서 책임 소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인
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나 기술 제작자는 기술적 
결함이나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
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 오류나 결함에 해당한
다.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의 품질과 편향성이 모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한 단
체나 개인이 모델의 편향성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스템 운용자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용하고 사용하
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서, 시스템 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제작자
나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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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악용 사례 및 창작물 보호

3.1 악성코드 제작
악성코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행동
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데이
터 유출, 금전적 피해,서비스 중단 등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
고 악성코드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
주된다.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적
절한 방법으로 컴퓨터 보안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보
안 취약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일에 집중
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해야 될 것이다. 올바른 윤리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보안에 관심이 있다면, 윤리적으로 행동
하여 보안 분야에서 선의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안랩의 2023년 7월 31일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최근 
발간된 ASEC 2분기 리포트(2023년 2분기 동안 수집된 
악성코드 분류 및 통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2023년 2분기에 수집된 알려진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Fig. 1]과 같이 백도어(37.3%), 다운로더(31.3%), 
인포스틸러(28.6%), 랜섬웨어(2.3%), 뱅킹(0.3%), 코인
마이너(0.2%) 순서로 점유율을 차지했다.

Fig. 1. 2023 2nd Quarter Malware Statistics

3.2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결

합하여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조작하
여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드는 고급 기술
이다. 이 기술은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인물

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합성하고, 원본과 거
의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주로 영상 편집과 음성 합성 분
야에서 사용되며, 창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예술
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딥페이크 기술의 부정적인 오용 가능성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짜 뉴스의 유포, 
음란물의 제작,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법적 및 사회적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콘텐
츠의 실제감은 일반 대중이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
도로 높아, 정보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딥페이크 기술은 
통제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윤리적 사용
을 위한 엄격한 법적 규제와 함께 사회적 규범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
인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기술 사용 과정에서 사
용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
야 한다. 또한, 가짜 콘텐츠와 진짜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개발도 중요하다. 이는 딥페이크 콘
텐츠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그 잠재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
제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마련이 시급하
다. 이는 기술의 발전을 적절히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신
뢰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3.3 딥페이크 기술 악용사례
3.3.1 중국에서 발생한 피싱사기에 딥페이크 악용 사례
딥페이크 사기 행각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관

련 SNS 게시물은 하루 동안 1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
록했다. 로이터는 22일(현지시간) 정교한 딥페이크 기술
로 [Fig. 2]와 같이 친구의 얼굴과 음성을 생성해 돈을 송
금하도록 한 사기 사건이 벌어져 중국인들의 우려를 불
러일으켰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멍구 바오터우
의 IT 업체 대표 궈모씨는 2023년 3월 20일에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친구의 계
좌에 430만위안(약 8억원)을 송금했다. 송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친구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는 공안 당국에 신고했으나, 은행계좌를 
정지하기 직전 이미 93만1600위안(약 1억7000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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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gital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3.3.2 러시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악용 사례
[Fig. 3]과 같이 2019년 6월 러시아에서 방송된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영상이 딥페
이크로 만들어졌다고 뒤늦게 밝혀졌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라고 밝혔으
나, 한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빚었다[13].

Fig. 3. Visual Representation of Deepfake 
Technology through TV Broadcast

3.4 딥페이크 기술의 폐해
유명인의 신체를 무단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포르노도 

확산되고 있다. Deeptrace에 따르면, 온라인에 퍼져 있
는 딥페이크 영상은 2018년 12월 기준 7,964개에서 
2019년에는 14,678건으로 전년도보다 84% 상승했다. 
딥페이크 영상 중에서도 성인물이 전체의 96%를 점유하
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인용 콘텐
츠를 중점적으로 게시하는 사이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4개 사이트의 총 영상 조회 수는 1억 3,436만 4,438
회에 달한다.

Deeptrace가 딥페이크 성인용 콘텐츠 전용 사이트 5

개(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 5개이다)의 영상을 분석한 결
과, 영상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의 성별이 모두 여성이었
다. 인물의 국적을 살펴보니 41%가 미국인, 25%가 한국
인, 12%가 영국인, 6%가 캐나다인, 3%가 인도인이었으
며, 인물의 99%가 연예계 종사자였다. 문제는 해당 영상
의 대부분이 대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도용된 이
미지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여성, 그리고 유명인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큰 실정이다. 영국의 한 배우를 합성한 성인
용 딥페이크 영상물이 257개가 유포되고, 조회 수가 
580만 회를 넘긴 사례도 있다. 불법 제작된 딥페이크 성
인용 콘텐츠 제작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 볼 수 있다.

3개월 전인 2019년 6월, Facebook의 최고경영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등장하는 14초 분량의 영상이 
Instagram에서 주목을 받았다. 영상에서 저커버그는 
Facebook 사용자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
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비판
을 받았다. 사용자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한 신뢰도 하
락의 위기에 처한 Facebook의 CEO에게는 부적절한 발
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실제가 
아닌 조작된 영상이었으며, 이는 영국의 한 디지털 예술
가가 A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하고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3.5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권법 분야에서 새

롭고 복잡한 법적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
능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창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현상은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권의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생
성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현대 저작권법이 직면한 중요한 질문이다. 전통
적으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 부여되었지만, 인공지
능과 같은 비인간적 주체가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이러
한 전통적 기준은 모호해진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에 의한 창작 활동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변형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인공지
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해 [Fig. 4]와 기계 학습 모델의 특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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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
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인
공지능 기술의 법적, 윤리적, 그리고 실용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도와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Fig. 4. Overall Process Overview of AI Invention

4. 결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법제도와 정책 모델에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사회적,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고려와 대응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전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
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
회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가
져온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사회적 신뢰를 구
축하고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
와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회의 이해와 기대를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는 
기술 발전이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는 유
연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혁신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
는 기존의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기술적 현
실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

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경을 넘
어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한다. 국제적인 협력은 다
양한 국가와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의 목
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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