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판사에게 진솔함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대의 민주국가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민주적 통제가 미치도록 판결에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때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자신이 믿는.

바와 판단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론 이 있다 법원은 사회적. ‘ ’ .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로 하므로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이런 반대론은.

시민들이 진실을 다 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하다. .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판사에게 양심은 곧 법적 양심을 의미하므로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 로. ( )州
탈출한 노예에 대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판사는 도덕적 양심에 반해 법률을 적용하거나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판사의 양심을 부정하고 후자는 판사의. ,

직업상 의무를 위반한다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

법해석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솔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오늘날 법과 도덕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은 드물며 진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민주사회라면 판사가 묘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 도덕의 딜레마와 진솔 의무는 노예제와 함께. -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판사가 특정 법률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는 일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민주주의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

보기 의 입장에서 윗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3. < > 않은 것은?

보 기< >
미국의 사법적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법 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가 거론된다 전자에 의하면‘ ’ ‘ ’ .

판사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사안에 법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없으며 판사에. ,

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의무만 있다 후자에 의하면 법은 곧 정치이고 판사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 판사는 재. .

판 중에 법 외적 고려에 따라 자신이 만든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판사가 판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

법적 판단 과정의 양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판사들이 사, .

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중립적 재판기구라는 점에서 찾으면서 단순화된 이론이 표방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판사의 진솔함이 판사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는 비판론자는 판사들이 실제 사. ‘ ’

법적 판단 과정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고상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한다' ’ .



판사에게 진솔함이 요구되는가“ ?” 민주적 통제가 미치도록

현대의 민주국가 판사의 판사에 강제력 부여 사법권 행사에[ ] But 이유 밝혀야 함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자신이 믿는 바와 판단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함

반대론 의 목적 법원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 ] [ ]

-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함

-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나음

반대론 의 전제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함 민주주의 원리에 반함[ ] [ ] But,
하지만의 하지만 판사도[ ]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함

판사는 법과 양심에 근거 판사에게 양심 법적 양심[ ] = 현상[ ]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따라 재판해야 함 반례[ ]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 로 탈출한 노예에 대해( )州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려움-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

대응책[ 1] 판사가 도덕적 양심에 반해 법률을 적용함: 판사의 양심을 부정함
대응책[ 2]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함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도움이 되지 않음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 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솔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함But,
오늘날 법과 도덕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은 드물다- .

진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민주사회라면 판사가 묘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

하지만의 하지만[ ] 도덕의 딜레마와 진솔 의무는 노예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 판사가 특정 법률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는 일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음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민주주의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예시 분석< >

비판론자: 법 형식주의 법 이론주의“ ” “
판사의 진솔함이 판사의 중립적 심판자로서 사안에 법을 그대로 적용 법은 곧 정치이고 판사는 법복 입은 정치인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없으며 재판 중에 법 외적 고려에 따라 자신이 만든 법을 적용,
판사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의무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런 표현은 판사가 판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법적 판단 과정의 양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 ”

문제는 판사들이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중립적 재판기구라는 점에서 찾으면서 단순화된 이론이

표방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비판론자에게는.: 고상한 거짓말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진솔함의 중요성은 최근에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판사의 진솔함은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이때 판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법해석을 근거로 판결한 것이지만 패소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판사들 사이의 상투적 표현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을. “

만들지 않으며 법을 발견하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 , .”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하고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듯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판사는 으레 동일한 표현법을 활용한다. .

하지만 이런 방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법적 판단 과정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실추될 것이다 법원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솔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

견해도 재검토되고 있다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진솔함으로도 이룰 수 있다. .

진솔합의 중요성“ ”

사업의 정당성을 수호함1.

반례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판사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법해석을 근거로 판결한 것[ ] -

패소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판사들 사이의 상투적 표현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함.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으며 법을 발견하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 , .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하고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듯 판결 이유를 제시함-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But,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 더 심각한 경우 문제상황[ ; ]

큰 위험[ ] 판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
-사법적 판단 과정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실추될 것

해결책[ ] 진솔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견해도 재검토됨- -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진솔함으로도 이룰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