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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발 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공해, 미세먼지 등 환

경문제, 험한 노동환경, 불평등과 경쟁 격화로 인한 스트 스,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와 함께 신종감염병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강에 해 개인 책임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되었다. 건강은 사회문화  활동을 한 토 이자,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

동체의 건강을 해 시민이 주체 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무를 실천하며, 연 하는 

과정은 ‘시민됨(citizenship)’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거리두기 같

은 공동체 건강을 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행동 등 시민참여가 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감염병의 역사와 사회문화  맥락에서 시사 을 찾는 인문학과 사

회과학 분야 선행연구에 한 문헌분석과 소수자 공동체가 코로나19에 맞서 제기

한 목소리에 한 자료 분석을 토 로 했다. 연구결과, 감염병 역사 속에서 차별과 

오, 불평등이라는 구조  문제가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담론과 소통이 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상이 코로나19 속에서 재연되었다. 이 연구는 이태원 확진 사

건을 계기로 성소수자가 겪은 기와 이들의 응에 주목하면서, 성소수자들이 어

떻게 차별· 오 담론에 맞섰는지,  그들의 커뮤니티와 사회 체의 건강과 공존

을 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를 분석했다. 동시에 헬스커뮤니 이션의 커지는 역

할에 주목해, ‘보건소통연구’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건강 기와 동반하는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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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차별, 오에 노출된 집단이 겪는 건강문제에 해 비 으로 분석하고, 

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K E Y W O R D S 불평등, 목소리 내기, 시민됨, 보건소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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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염병 기 속 불평등과 소통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 5월  성소수자의 라이 스타일이 주류언론의 톱을 장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다수자와 엘리트, 부와 권력을 가진 자 심 보

도에 익숙하고, 이른바 ‘주변부나 소수자 커뮤니티’들의 삶에 무 심했던 

주류언론이 뿌리 깊게 내재화하고 있던 차별  인식이 감염병 국면에서 

노골화된 것이며,1) 흥미 주 보도에 치 해온 상업화된 언론의 속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상도 아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축 되어 온 사회  소수자·약자들에 한 차별과 배제, 

그 결과인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손달임(2020)에 의하면, 집

단감염이 증가하면서, 언론과 사회의 오 상은 다양해졌고, 책임 가

와 비난 강도도 심해졌다. 특히, ‘OO발 확진자’라는 ‘라벨링’을 경쟁 으

로 사용했고, 특정 종교·지역·직업에 이어 성소수자로 책임 귀인이 이동

했으며, ‘성소수자’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아닌 ‘타자화’된 존재로 재 되

고, 이념화되었다. 5월 7일부터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

진자 다녀갔다>, <[단독]“ 의 잘못, 이태원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

로나19 확진자 해명> 등의 뉴스들이 연이어 나왔다. 이른바 ‘이태원 확진’ 

사건을 통해 잠복해 있던 성소수자에 한 오가 표출되고, 성  취향에 

한 가십과 ‘아우 (outing)’2) 논란도 이어졌다. 

오 보도는 상징  낙인에 머물지 않고, 건강과 사회  상호작용에 

부정  향을 다. 특히, 성소수자는 다른 소수자에 비해서도 더 심한 

1)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변부 커뮤니티’라는 표 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어로 번역했을 때 주변화된 상태 자체를 강조하는 수동  의미로 들릴 수 있다. 이 

에서, 이 연구는 ‘소수자 커뮤니티’를 주로 사용하고, 선행연구를 직  언 하는 경우에

만 ‘주변부 커뮤니티’를 사용했다. 

2) ‘아우 ’은 1980년  미국 동성애자 운동에서 사용한 술이며, 동성애자임을 숨긴 

채 반동성애  법률·정책을 지지하거나 망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성정체성을 폭

로하는 것을 뜻했지만, 한국에서는 본인 의지에 반해 동성애 정체성을 폭로하는 외부 

과 폭력을 의미한다(서동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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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상이며, 이러한 낙인은 차별· 오로 이어지고, 성소수자의 건강

과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김승섭·이호림·이혜민·박주 ·최보경, 2017).3) 

성소수자들은 ‘아우 ’ 공포와 함께, 직장, 가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갈등, 따돌림과 실직에 한 두려움으로 검사, 치료 등 의료  조

치를 주 하게 되며, 이는 ‘의료  주변화(medical marginalization)’를 

낳는다. 의료서비스에서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불평등 기제인 ‘의료  주변

화’는 의료제공자-환자 간 상호작용과 진료를 넘어선 사회  상황을 포

하며,4) 편견, 빈곤,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의료기  이용 장벽, 의료보

험 혜택에서 소외, 소수자에 한 편견에 따른 진단·치료와도 련된다

(손인서·이혜민·박주 ·김승섭, 2017). 주목할 은, 이태원 확진을 계기

로 표출된 차별· 오 보도와 담론에 응해 성소수자들이 연 하면서, 목

소리를 내며 행동했다는 이다. 이는 성소수자가 그들의 건강과 정체성 

기에 맞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기 

해 행동하고,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

확실성이 높은 감염병은 사회세력 간 상호작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시 질병에 한 사회  응에 향을 다. 이 

에서 정보 공유와 인식개선, 보건정책 변화와 시민참여에 향을 주는 소

통은 방역과 보건에서 결정  역할을 한다. 특히, 건강 기 때마다 주류언

론은 선정  취재 경쟁으로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거나, 감염자를 비난하

며,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는 에서, 감염병은 보건의료 으로는 물론, 소

통 차원에서도 요한 역이다. 이 연구는 국  같은 명목  ‘시티즌십

3)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소수자에 한 부정  고정 념과 감정, 사회  거리감은 북

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 이주노동자에 비해서 높았다(손인서 외, 2017). 한, 유엔자

유권 원회는 한국에 포  차별 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강한 반발로 인해 성 지

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  차별 지법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서울시민인권헌장

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경희·최지원, 2017).

4)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주변부나 소수자 커뮤니티와 이들의 활동과 정체성을 뜻할 

때는 ‘커뮤니티’를, 일반 으로 개인에 칭되는 집단이나 사회의 활동과 정체성을 칭할 

때는 ‘공동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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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과 제도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공동체의 ‘건강함’과 차별 

없는 상호작용 등 일상 속 기본권이 ‘아래로부터(from below)’ 요구되고, 

경합하는 과정에 주목했다.5) ‘Citizenship’은 법·제도  권리 차원의 ‘시

민권’ 보다 더 확장된 ‘시민됨’으로도 번역되는데, 이는 태도 -행  차

원까지 시민의식이 확장된 개념이며, 시민으로서의 행동, 참여, 소속감, 

연 , 덕성 등을 포함한다(송샘·이재묵, 2018). 이 연구는 일상에서 차별

과 불평등을 겪어 왔던 성소수자들이 감염병 기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시민됨’을 실천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감염은 보건행정과 정부가 련된 정치  문제이며, 감염이라는 보

건 기에 한 담론은 정치  단을 내포한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

다(장경은·백 민, 2016).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폐쇄  방역 소통

이 총체  방역 실패로 이어지면서 정책에 한 신뢰와 수용성을 낮추었

으며(박성원·김유빈, 2020), 메르스 괴담 유포는 주류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한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 발표에만 의존하는 출입처 행이 빚

어낸 참사 다(김용, 2016). 이후 정부의 감염병 책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 질병 리본부가 차  기 이 되었고(2020년 9월에는 ‘질병

리청’으로 승격), ‘ 기소통담당 ’과 기커뮤니 이션 문인력들이 배

치되었다. 그 결과인지, 코로나19 응에서는 면 쇄 없이도 효과

으로 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실, 공공성이 부족한 한국의 의

료체계는 감염병 응에 취약하지만, 방역 인력의 헌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휴 화‧신용카드 등 한 자료 활용, 검사비·치료비 지원과 

정보 공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응하고 있다(황상익, 2020, 20쪽).6) 

5) ‘건강함’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인도에서 건강함은 식욕, 열심히 일함, 자연을 즐

김, 사회활동 참여 등 정  기능수행이며, 좋은 건강은 질병 부재를 넘어 환자의 자

존감·자신감 회복이고, 치료는 신체 ・사회 ・정신 ・심리 으로 이루어진다

(Singhal & Chitnis, 2005). 이 연구에서 ‘건강함’은 신체 ·정신 으로 건강하고, 

노동 등 일상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건강문제를 시민참여와 환경 

변화와 직결되는 역동  과정으로 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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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역·정책소통에서 여 히 소수자·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이들

을 한 정책이 후순 로 리고 있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  

기아와 빈곤, 불평등과 연계해 건강문제를 분석한 아마르티아 센

(Amartya Sen, 2002)은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을 의료 심의 

‘헬스 어’ 분배라는 소한 문제를 넘어, 인간의 삶과 능력, 사회정의 실

천에서 핵심 조건이라고 정의했다.7) 질병과 건강에 한 은 다양한

데, ‘의학 심 담론’은 인생 경험이나 사회문제까지 의학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 역으로 간주하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의학의 일차  상인 질

환도 사회 으로 구성되며, 질환이라는 범주가 해부학  장애를 정확히 

묘사하기보다 사회 으로 창조된 것, 즉 사회 속에 뿌리내린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본다(Nettleton, 1995/1997). 특히, 문화연구자들은 질병 

련 일탈을 강조하는 지배  담론을 해체하고자 시도하면서, 주류사회와 

미디어의 에이즈 등 질병에 한 억압  상징과 담론을 통한 ‘ 형화’에 

항했다(Lupton, 2003/2009, 125쪽). 이 에서, 담론은 사회 으로 통

용되는 의미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주  해석을 포함하면

서 객 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개념이며, 정치 으로 구축되고, 

변화하며, 실을 재조직하는 힘을 갖는다(강민형, 2016, 72쪽).8) 감염

병은 타인에게 염된다는 공포와 함께, 질병과 환자를 동일시하는 경향

6) 코로나19에 해 국가의 처에 한 평가도 다양하다. 비교  잘 처했다고 평가

받은 뉴질랜드의 원주민·난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Elers, Jayan, Elers & Dutta, 

2021), ‘팬데믹(pandemic)’ 응 커뮤니 이션과 조치들이 ‘ 로부터(top-down)’ 강

제되면서, 커뮤니티 활동과 집단성이 요한 소수자들은 커뮤니티 차원 지지와 교류 단

로 더 큰 불평등과 주변화를 경험했다. 즉, 젠더·인종·계  측면에서 ‘주변부 커뮤니

티’들이 다수자 심 방역과 커뮤니 이션으로 더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7) 사회  형평성과 정의 에서 건강불평등 해소가 요하다고 주장한 센(Sen)은 

인도 출신의 하버드  교수이며,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8) “아시아의 병자(the sick man of Asia)”는 서구 근 의학이 아시아를 인식하는 

핵심 이미지이자, 정치 ·역사 으로 편향된 미권 감염병 담론인데, 지구의 남동 반

구에서는 염병이 창궐하고, 북서반구는 질병들과 과학  투를 치르고 있다는 편견

에 기반하고 있다(서 숙, 2020, 686-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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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그 자체보다 험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나 과도한 

공포의 를 "의미의 감염병(an epidemic of meanings)"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Treichler, 1988, 1999). 반면, 감염병의 특성·확산· 응에 

해 정확히 알고, 소통할 경우, 불신과 차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에서 

담론과 소통이 방역에 미치는 향은 크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는 물론, 그 의미가 내포하는 차별, 낙인, 오,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1980년  미국 주류언론과 엘리트층은 특정 

인종·지역·계층을 에이즈 근원으로 비난하는 담론을 확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구에서는 아시아인을 바이러스 주범으로 낙인 는 인종주

의와 폭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감염병이 생물학  기를 넘어 정체성

과 소통, 생존과 시티즌십의 기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코로나

19 련 불평등을 탐색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Henry Akintobi et al., 2020), 미국의 흑인, 히스패닉·라티노, 원주

민들은 코로나19로 더 많이 사망하고, 소수자들은 더 불평등하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질병이 래한 불평등은 차별  구조와 맞물려 역사 으로 

계속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인종  소수자들은 코로나19 응 커뮤니

이션과 정책에서 ‘백인 심주의(Whiteness)’로 인해 돌  등 소수자 커

뮤니티들에 요한 사회  자원이 무시되면서, 더 큰 불평등을 겪은 경험

을 공유했다(Elers et al., 2021, p.114). 

황상익(2020)에 의하면, 20세기 후반 질병 패턴이 암, 심장병 등 퇴

행성 질환 주로 변하면서 감염병에 한 낙 론이 부상했지만, 1970년

 이후 에볼라형출 열, 에이즈 등 30여종의 감염병들이 발견되었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변종 균주들도 등장했다. 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높

은 질병이 어떤 의미로 메시지화되고, 되며, 담론화되는지를 분석하

는 작업은 방역·보건 소통과 정책의 출발 이다. 한편, 역사 으로 시민

의 권리는 생득 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구성원으로서 포함되기 한 목

소리 내기를 통해 경합해 왔다.9) 건강 기 속 ‘시민됨’은 개인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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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함’을 해 권리를 요구하고, 타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한 연

감과 의무수행을 요구한다. 혼자만 건강할 수 없는 감염병 기 속에 공

동체의 ‘건강함’을 해서는 생·보건 환경개선 등 구조  변화가 요하

며, 이를 담론화하고, 주장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국의 문화미디어 학자 콜드리(Couldry, 2006)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가 ‘시민’으로서의 행동 가능성을 좌우하며, “말하는 주체

(speaking subject)”가 되는 것이 구성원의 자격·권리·의무·연 감·덕

성의 총체인 ‘시티즌십’, 즉 ‘시민됨’의 토 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자 커뮤니티’들이 코로나19 부터 처해 왔던 열악한 주거·노동환경, 

돌  결핍, 오 담론이라는 불평등한 조건이 감염병과 결합해 이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다는 에 주목했다.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에서 주변화되어 있거나 권력 계에서 열세인 커뮤니티들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축되어 있고, ‘비시민(non-citizen)’이나 ‘부분시민

(partial citizen)’으로 간주되면서, ‘온 한 시티즌십’인 ‘시민됨’을 행사

하기 어렵다는 에서, 감염병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 내기는 더욱 요하

다. 

일상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상호작용하면서 스트 스를 매개로 건

강에 부정  향을 다. 특히, 사회 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집단들

이 경험하는 차별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손인서·김승섭, 2015). 소수자 

차별은 낙인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의료와 사회  지지를 구하는 행동을 

제약하며,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ies)’을 재생산한다(손인서 외, 

2017).10) 이태원 확진과 오담론 확산을 통해 건강 기에 더해 시민으

9) ‘시티즌십’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약자들의 운동으로 백인, 유산계  등 자유주의

 개인에게 한정되었던 시티즌십이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무산자 등 배제되고 차별

받았던 주체들의 시티즌십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들이 시민 범주에 포함되면서 민주주의

가 확 되었다(장미경, 2005). 

10) 차별은 사회경제  기회(교육, 취직, 임 , 승진 등)를 제한하고, 주거형태나 

인 계는 물론, 정신 ·신체  질병을 낳는다(손인서·김승섭, 2015,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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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자격과 권리, 연 감을 포 하는 ‘시티즌십’의 기에 직면한 성소

수자들은 <코로나19 성소수자긴 책본부, 이하 책본부>를 조직해 

응했다.11) 이 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코로나19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에 을 맞춘 문헌연구를 통해 불평등하게 개되는 감염병 

기 속에서 소수자 커뮤니티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안

을 분석했다. 특히, 성소수자가 건강 기이자 정체성과 시티즌십 기에 

맞서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됨’을 

실천하는 과정을 비 인 학제 간 근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2. 감염병에 한 인문학  성찰과 교훈

건강문제는 가치 립 이지 않고, 구의 경험과 지식 심으로 규정되

는지가 요하다. 의료사회학자 네털턴(Nettleton, 1995/1997)은 건강

을 바라보는 지배  인 ‘생의학  ’이 신체의 생물학  변화에 치

하면서, 건강을 둘러싼 사회  맥락과 환경-건강 간 연 성을 과소평가

해, ‘건강불평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 했다. 생의학  은 질환은 

문화  경계가 없고,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나 같다고 간주하지만, 

1830년  유럽에서 콜 라 감염 기 때 부자와 지식인들은 안 한 농

과 변두리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빈민들은 도시에 남아 역병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Radley, 1994/2004). 이 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과 소통이 향을 주었다. 의사학자 정민재(2015)에 의하면, 세균

학 발달로 성감염병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과거 경험하지 

11) < 책본부>는 7개 단체로 시작했고, 이후 23개 단체로 확 했다. 5월 12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해 검진, 치료, 회복과 함께 필요한 자원을 지원

하고, 아 다는 이유로, 성  지향·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소속을 이유로 차별

하고 배제하는 상황과 구조에 반 하며, 이는 오랫동안 평등과 인권을 요구해온 행동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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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인간

의 탐욕과 환경 괴의 결과, 인간이 지은 집과 공장, 도로에 려 보 자

리를 빼앗긴 동물들이 먹이를 해 인간 주거지로 들어오면서 인간-동물 

간  기회가 늘어났고,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는 환경이 되었다(강

병철, 2017, 16-17쪽). 서소 (2020, 664쪽)은 역사학의 매력  주제

인 유행병을 통해 사회를 지탱해 온 정치·경제·문화·보건의 역할과 한계

가 드러났으며, 바이러스나 질병의 생물학  토 는 분명하지만, 역사

 상은 아님을 강조했다.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이 평등하지 않은 도 

역사 으로 반복되는데,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콜센터, 물류센터 등 생계

를 해 집 는 면 이 많은 노동환경과 증장애인이나 노인 빈

곤층이 거주하는 시설 등 돌 이 부족한 공간에서 감염이 거 발생했다. 

의사학자 황상익(2020)에 의하면, 인류의 등장 부터 많은 생물체

가 감염병에 희생당해 왔고, 인간은 감염병의 정체를 모른 채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운명처럼 감수해 왔으며, 정착 생활 후 감염병은 더욱 인

간들을 괴롭혔다.12) 과학사학자인 임경순(2020)에 의하면, 신석기 시  

이후 곡류 주 섭취를 하면서 양 불균형으로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났

고, 경작과 마을형성은 생태계 괴와 함께, 새로운 역병이 창궐할 수 있

는 조건을 만들었다. 감염병에 직면한 인류는 비슷한 반응을 보 는데, 

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역병은 ‘외국’에서 왔고 악의  의도로 ‘우리’ 공

동체에 퍼뜨려졌거나, 특정 집단이 ‘우물에 독을 탔다’ 등의 왜곡된 정보

가 확산되고, 주변부 집단들을 비난했다(서 숙, 2020). 1899년 텍사스

에서의 강압  질병 통제와 항의 역사를 연구한 이 주(2020)는 19세

기 후반 세균학 발달로 의학이 과학이라는 조력자를 만나 질병  메커

12) 신경인류학자와 인지종교학자가 공 한 <감염병 인류>에 의하면, 매년 결핵으로 

150만여 명, 말라리아로 40만여 명, 에이즈로 70만여 명이 사망하며, 1-14세 아동 사

망원인의 3 가 세균성 이질, 6 가 말리리아이며, 감염성 질환은 체 사망의 약 

25%를 차지한다(박한선·구형찬, 202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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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에 한 이해를 모색하면서, 지식인-  간 지식 격차가 커졌고, 인

종·노동 등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이 공 보건 역에도 이식 다고 주장

했다. 황상익(2020)은 의학은 건강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에 한 공

감과 연 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려는 ‘인문학’이자,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해 평화를 구 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의학이 

가지는 인문학  역할과 함께, 감염병을 질병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

간-환경 간 계변화 심으로 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상에 한 인문학  성찰>에서는13) ‘팬데믹’에 맞서 과

학 기술  응과 함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함을 강조했다. 역사

학자 장문석(2020)은 흑사병, 스페인 독감, 코로나19는 국제 교역과 성

장의 결과임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계 , 세 , 성별, 인종에 따라 

피해가 차별 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사회  험과 정치  폭발력이 크

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래한 외국인 오, 희생양 만들기, 

아시아인 차별은 서유럽인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흑사병이 왔다는 믿음을 

연상시키며, 특정 인종·종교에 책임을 묻거나, 경제  필요와 공 보건 

요구가 갈등하는 상황도 역사 으로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서양고 학자 

안재원(2020)은 코로나19를 인문학 으로 보기 한 단서를 기원  

431년 아테네 역병을 겪은 역사가 투키디데스와 극작가 소포클 스가 남

긴 기록을 통해 분석하면서, 고 인들이 역병 극복을 해 무엇을 고민했

는지를 탐색했고, 감염병을 ‘자연 질병’이 아닌 ‘사회 질병’으로 처할 것

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병이 의학  조치만으로는 극복이 불가했다는 역

사  경험과 연결된다. 즉, 강력한 감염력과 높은 불확실성에 맞선 개인

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한 연 감과 의무 실

천이 실하며, 이는 ‘시민됨’과 이를 공감하는 소통과 직결된다. 김월회

13)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코로나19 상에 한 인문학  성찰>에는 역사학, 서양

고 학, 어 문학, 문학. 미학 등에서 다섯 명의 인문학자들이 감염병의 역사와 인

류의 응에 한 통찰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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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는 유치원 휴원·학교 휴교를 통해 육아와 돌 이 사 이면서, 공

인 일임을 각인시켰고, 재택수업·근무는 가정이 사 이면서 공  역

임을 환기해주며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던 역들이 겹쳐짐을 일깨웠다고 

주장하면서, ‘언택트는 비정상, 콘택트는 정상’, ‘콘택트는 노말, 언택트는 

뉴노말’ 식의 이분법을 비 했다. 문학자 이동신(2020)은 코로나19가 

불확정성 시 의 재난이지만, 희생양을 찾고, 폭력으로 응하는 구조는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포데믹(infordemic)’을 비 하면서, 코로

나19 공포가 아시아인에 한 오로 이어진 것은 역사 으로 익숙한 구

조의 반복이며, 담론과 소통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14) 미학자 신혜

경(2020)은 각국의 처방식은 권력의 계  본성과 이데올로기  기

반을 드러냈으며, 인권침해 요소 성찰과 함께, 특히, 임  공공 노동자

와 하 공무원, 여성보건의료노동자, 육아·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

의 헌신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상에 한 인문학  성찰>

에 참여한 인문학자들은 공통 으로 감염병과 련해 역사 으로 반복되

는 불평등과 차별, 이에 맞선 ‘시민됨’ 실천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학자 김서형(2015)에 의하면, 19세기 미국은 산업화, 도시화, 

이민 등으로 이 과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고, 도덕성 회복이 강조되

었으며, 담론 분열은 갈등을 래했는데, 콜 라가 이런 상황을 가속화 

했다. 당시, 콜 라 처에 미국 사회를 개 하고자 한 열망과 담론이 

향을 미쳤다는 에서 감염병을 자연재해나 질병으로만 볼 수 없다고 김

서형은 강조했다.15) 박흥식(2020)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찰하지 못하

14) ‘불평등한 기’는 ‘인포데믹’과 ‘ 오담론’으로 이어졌는데, 특정 집단에서 감염이 

발견되면 사회는 감염인의 정체성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인 듯 공격했고, 지자체는 그 

정체성을 재난문자에 주  없이 드러냈으며, 언론은 자극  보도를 쏟아냈다(코로나19

인권 응네트워크, 2020. 6. 11). 

15) 연이어 발병한 콜 라에 응해 미국 사회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원인으로 보면서, 

도덕  정화와 이민 제한에 집 한 도덕개 (1832년), 비 생  오수·하수 환경개선에 

집 한 생개 (1849년), 공 보건국·보건법 제정과 의사의 문성 강화에 집 한 의

료개  운동(1866년)이 개되었다(김서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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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에도 결국 기를 극복했는데, 의술의 힘만으로 이겨낸 은 없

고, 정부의 명한 리더십, 효율  공 보건 제도와 충분한 의료인력, 

제된 시민의식  하나만 없어도 역병은 취약한 틈을 뚫고 번창했다고 주

장했다. 박흥식(2010)은 세 차례 흑사병(1451-1452년, 1468년, 

1483-1485년) 속에서도 라노 시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의학  

처보다 도시 정부의 효율  응, 즉 공 보건부서와 제도 구축 등 행정

·정책  조치 덕분이었다고 해석했다. 안재원(2020)에 의하면, 기원후 

169년 “갈  역병”은 기독교 확산에, 기원  431년 아테네 역병은 통

사회 해체에 향을 주었고, 기원후 541년 “유스티니아 스 역병”은 비잔

티움 제국 축소와 이슬람 세력 발 에 기여했다. 당시, 역병과 동반한 죽

음에 한 공포가 아테네의 통 가치체계와 정치  계를 해체했으며,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게 했고, 리더십에 한 성찰을 강요하는 등 사회 

반의 변화를 낳았다. 

임경순(2020, 211쪽)에 의하면, 1831년 10월 국 선덜랜드에서 

시작한 콜 라는 1833년까지 약 6만 명이 사망했고, 1832년 리버풀에 

상륙하면서 아일랜드 이민자가 다수 던 빈민층에서 확산했다. 당시, 빈

민들은 방 하나에 12명 기거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다 오염된 하천과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있었는데, 집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사

상자가 나오고, 해부용으로 시체를 다는 소문이 돌자 시민들이 환자 병

원 이송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콜 라 폭동’도 발생했다. ‘1918년 독감’

이 ‘스페인독감’으로 불린 이유는 1차  당시 립국이었던 스페인이 

언론 통제를 하지 않아 독감 유행 사실이 검열 없이 보도되면서 스페인을 

독감이 심한 지역으로 오인한 데 기인한다(김택 , 2017). 이는 감염병

의 정치 ·담론  속성을 보여 다. 황상익(2020)에 의하면, 19-20세기 

 ‘인 루엔자 팬데믹’ 당시 선진국-미개발국, 식민본국-피식민지, 같은 

나라에서도 민족·계층( )에 따라 피해 정도가 상이했다는 에서, 감염

병의 계  성격과 불평등한 속성은 역사 으로 보편 이었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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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18년 독감으로 인한 환자 발생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비슷했지만, 

사망률은 조선인이 2배 이상 많았다. 정민재(2015)에 의하면, 19세기 

말 개항 후 외국에서 되는 질병에 맞선 방역체계가 필요했고, 특정 

미생물이 감염병을 유행시킨다는 세균설이 정립되면서, 청결법·소독법을 

통한 생이 강조되었으며, 건강에 국가가 여하는 ‘ 생경찰’이 감염병 

리 주체가 되었다. 이 주(2020)에 의하면, 1899년 텍사스에서의 ‘천

연두 폭동’은 인종 ·계  편견에 근거한 질병 통제가 과학·의학·보건 

행정에서 유색인· 소득층에 한 차별을 강화했고, 이들의 항을 정부

가 억압했다는 에서, 강압  질병 통제에 한 항의 역사 다.16) 인

문학  근들을 종합하면, 역사 으로 감염병은 사회  원인이 있고, 사

회·경제  조건은 건강, 질병, 의료행  반에 향을 다(김태훈, 

2015). 인문학  분석은 역사 속의 감염병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핵심은 감염병은 ‘사회  사건’이며, 역사 으로 감염병 확산

과 응, 그와 동반된 사회 변화의 교훈들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17) 

한, 인문학  근은 시민으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억압된 가운데 

주변화된 ‘소수자 커뮤니티’가 더 큰 피해를 받아 온 감염병 역사와 함께 

감염병에 맞선 소통의 역할을 보여 다.  

    

16) 이 주(2020)의 의학사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말 백신면제조항 도입, 20세기 

 세균설 화, 1930년  이후 교육·캠페인 통한 설득에 근거한 질병 통제·면역정

책 발달, 20세기 후반 의학·공 보건에서 인권 고려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1899년의 

질병통제 방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재도 인종과 계  구분, 때때로 더 복잡한 

이 둘의 조우가 ‘배태(embedded)’하고 있는 사회문제들과 연동되면서 의료자원에의 

근, 유병률, 질병 통제와 감시 등에서의 불평등이 엄존한다.  

17) 일본의 의사이자 의학자인 야마모토 타로(2020)는 한국어  “사피엔스와 바이러

스의 공생” 서문에서 감염병과 인류의 역사, 특히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감염병을 키워

왔는지가 요하며, 인류는 감염병과 ‘오래고도 새로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래고도 새로운’의 의미는 인류의 조상이 유인원과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약 5백만 년 이고 ‘호모사피엔스’ 등장이 약 15만 년 이며, 농경을 시작하고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출 한 감염병은 1만 수 천 년 역사라는 에서, 감염병 역사는 

인류 역사에 비하면 새로울 수도 있고, 긴 세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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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함’에 한 사회과학  근과 소통

인문학  근이 인류가 감염병과 함께한 역사, 특히 감염병과 련된 불

평등과 차별, 사회 변화를 성찰하고, 코로나19에 맞서기 한 교훈을 제

시해 다면, 사회과학  근은 질병에 맞서는 공동체의 구체 인 노력

과 안을 탐색하는 데 유익하다. 이 연구는 사회과학  근을 통해 방

역과 보건을 한 공동체의 노력, 특히 소통의 역할에 주목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서는 생·방역을 한 기반 시설 등 사회  환

경 확보를 주장하고, 건강에 좋은 행동을 채택하도록,  건강에 나쁜 행

동을 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요하

다.18) 일상에서도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식생활개선, 운동, 

검진 등 건강에 유익한 행동을 진함으로써 질병 방과 생 개선 등 

건강한 사회를 한 정책과 변화, 공동체의 응에 기여할 수 있다

(Clayman et al., 2010). 

   높은 감염력과 불확실성이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학  

응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시민  공감과 참여가 필수 이라는 에서 사

회과학  근은 요하다. 특히, 감염병은 그 “의미”의 구성과 가 

“바이러스” 자체 못지않게 향이 크기 때문에, 소통의 역할이 막 하다. 

한 로, 서구의 주류미디어는 에이즈 등 감염병과 정신질환, 장애, 성병 

등을 사회 으로 일탈한 집단들과 연 해 범주화하고, 담론화했다

(Kline, 2006). 특히, 감염자를 피해자가 아닌 질병 확산의 근원으로 비

난하고, 건강한 자-아  자, 선한 자-악한 자의 이분법  립과 갈등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와 사회  담론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반복되고 있

다. 감염병에 한 담론과 소통을 통해 어떤 의미가 확산되고, 어떤 면이 

18) 이 연구는 ‘커뮤니 이션’의 번역어로 ‘소통’을 사용했지만, 선행연구를 소개할 때

나 ‘헬스커뮤니 이션’이라는 학문 역을 언 할 때는 커뮤니 이션을 그 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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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는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 련 인식, 태도, 행동은 물론, 방역

정책에도 향을 다는 에서 학술 ·정책  심이 더욱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통해 오랜 기간 축 되어온 사회  모순이 소수자와 약

자들이 겪어 온 불평등과 차별의 형태로 표면화되고 있다. 를 들어, 방

역이 비장애인 입장에서 추진되면서 장애인들의 고통은 공론화되지 못하

고 있다. 건강정보에서부터 의료서비스 이용까지 장애가 고려되지 않는 

규정들과 건강 기 시 장애인을 한 조치가 부재한 문화와 행에 의해 

장애인들은 더 큰 건강불평등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증장애인이나 발

달장애인 등은 방역 정보에 근하고, 이해하는 것도, 마스크 구입이나 

검사를 해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는 에서 책 마련이 시 하

지만, 이들은 방역 소통과 정책에서 후순 로 리거나 비가시화되고 있

다.19) 동시에, 코로나19는 정부나 문가에게만 ‘방역’과 ‘보건’을 맡기지 

않고, 구성원들의 소통에 기반한 공감, 연 , 참여 등 ‘시민됨’ 발휘가 공

동체의 ‘건강함’을 해 필수 임을 보여주고 있다. ‘거리두기’는 동료 시

민과 공동체의 건강을 한 연 의 행동이며, 역설 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 다. 반면, 생의학  모델은 사회  원인을 가진 

질병에 해 기능  해결책만 부각하고, 질병 원인을 탈정치화하며, 인체 

기 , 조직, 세포 수 에서 생물학  정상 여부에 따라 건강을 단하는 

소한 이기 때문에, 건강을 포  맥락에서 조명할 수 없다(정인

경, 2014). 건강에 한 안  은 의과학기술의 ‘탈신비화’와 함께, 

건강 등 문 역을 자체 논리에 의해 개되는 사회  상이 아니라, 

사회  향 속에 변화하는 구성물로 간주하는 과 연결된다(윤상균,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행한 ‘코로나19, 도미노처럼 무 진 장애인의 삶’에 

의하면, 청도 남병원정신병동 코호트격리로 103명 원 확진에 7명이 사망했고, 고

험군에 분류되지 못한 신장장애인 15명이 사망했으며, 뇌병변장애인은 활동 지원 부재

로 최악의 자가격리를 경험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 서비스가 부족해 정확한 정보

를 받기 어려웠고, 청각장애인은 선별진료소·의료기  방문 시 수어 등 의사소통 지원

이 부재해 불편을 겪었으며, 사태 기엔 정부 리핑에 수어통역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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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는 시민들의 삶에서의 건강을 한 요구와 실질 인 사회 변화

에 을 두는 사회과학  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건강은 식생활, 흡연, 음주 등 개인의 라이 스타일 뿐 아니라 계 , 

지역, 인종, 젠더, 교육 수  등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와 환경의 향을 

받는다(Nettleton, 1995/1997). 조병희(2008, 24쪽)는 보건학 으로 

생물학  차이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차이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

문화  행 와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감염병도 생물학  상

이지만, 동시에 사회 환경과 삶의 방식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  험이

다. 특히, 신종감염병이 팬데믹이 되는 과정은 각 지역과 집단이 처한 상

황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에서, 바이러스 독성이나 염성 등 의학  특

성과 함께 지역의 물리 ·사회 ·문화  환경이 향을 다. 이 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보건의료 쟁 일수록 과학  합리성과 함께 사회  합

리성,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근이 요구된다(김종 , 2011). 

종합하면, 건강에 한 사회문화  근은 빈곤, 불평등, 차별, 교육, 정

보, 소통, 민주주의 등 다양한 맥락 심으로 질병 원인과 향을 분석하

며, 공동체 차원에서 질병 방과 건강증진을 한 구체 이고, 실효성 

높은 안 도출을 이끌 수 있다.    

4. 건강불평등과 커뮤니 이션(학)

2000년   에이즈 감염은 서구 열강의 과거 식민지 지역에 집 고, 

제국주의 수탈로 인한 보건· 생 등 기반 시설 괴, 불평등, 성차별, 낙

인 등이 주원인이었다. 바드한(Bardhan, 2001, 2002)에 의하면, 당시 

빈곤국이나 취약계층의 에이즈 치료제에 한 근권 등 주변부나 소수

자 커뮤니티의 건강권에 한 공론화는 미비했으며, 아 리카는 에이즈

로 심각한 피해와 함께, 험하고 비 생 인 곳으로 이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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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과 비난의 상이 되는 등 담론 으로도 타격을 받았다. 

  국의 사회·공 보건학자인 킨슨(Wilkinson, 2005/2008)은 건강

불평등은 부유층-빈곤층, 고학력자- 학력자, 인종·민족 집단 간에 커지

고 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삶에서 불평등을 증폭시키기 때문

에, 사회구조 연구가 보건연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불평등은 개

인과 공동체의 사회문화  활동과 역동성에 부정  향을 주는 핵심  

불평등이며, 그 배후에는 가부장주의, 인종주의, 계 주의 등 사회구조와 

문화  요인이 작동한다. 미국질병통제 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의하면, 흑인은 백인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두 배, 고 압과 당뇨에 걸릴 확률은 50% 더 높으며, 이

러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율도 높일 수 있다(Henry 

Akintobi et al, 2020).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히스패닉 이민자는 비

만, 고 압, 심장병에 백인에 비해 더 취약했는데, 사회경제  조건, 건

강 믿음, 의료기  이용 시 부정  경험, 의료보험 부재, 언어 장벽, 교육 

수  등이 건강 악화와 계되었다(Sanchez-Birkead et al., 2011). 

국에서도 낮은 사회경제  지 는 물질  환경요인(빈곤 등), 건강행

태요인(흡연, 양, 음주, 운동 등), 사회심리  요인(스트 스, 지지 부

족 등)과 련되며, 질병 가능성을 높 다(Wilkinson, 2005/2008). 

  국내에서 고 압 환자의 10년간 사망률 조사에 의하면, 소득이 높고 치

료를 열심히 하는 환자에 비해, 소득이 낮고 치료를 잘 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이 2.46배까지 높았다.20) ‘서울시 공 보건 활동 진단과 과제’에 

의하면, 기 여명과 사망, 삶의 질, 의료서비스, 사회경제  요인, 환경 

등을 종합한 건강지수에서 1 는 서 구 고, 인구 10만 명 당 암 사망

자는 강남구, 결핵 사망자는 서 구가 가장 었으며, 흡연율은 서 구, 

20) 김길원 (2019. 8. 27). 고 압, 건강불평등 크다…소득 을수록 사망률 높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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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은 송 구가 가장 낮았고, 걷기 실천율은 송 구가 가장 높았

다.21) 고소득층이면서 교육받은 계층은 검진, 운동, 식생활 리 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반 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과 스트 스, 

이와 련된, 흡연, 음주, 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 에서, 건강불평등을 겪는 계층의 목소리 내기를 통한 사회 

변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 필수 이다.22) 

비의학  상이거나 사회 상인 동성애, 알코올 독, 비만, 임신, 

출산, 정신장애 등이 질병이나 의학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규정되는 

‘의료화’의 결과, 건강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가 배제되고, 의료는 만병통치

약이자, 정상을 정의하고, 일탈자를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  도

구로 변모하면서 의료 문가의 권력을 강화한다(Lupton, 2003/2009). 

‘의료화’는 미디어 재 과 담론과도 연결되는데, 주류미디어는 개인화·의료

화 이 을 통해 질병에 한 개인 책임과 의료 문가의 권 를 강조하

고, 가난, 배제, 불평등, 커뮤니티가 처한 맥락 등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

다(Clareke & Amerom, 2008). 주류미디어는 건강문제를 지배  가치

와 상징체계들과 부합되게 이 하고, 취약계층들의 요구는 배제하며

(Andsager & Powers, 2001), 그 결과 건강뉴스는 획일 이고, 안  

이 부재하다. 암, 감염병 등 불확실성과 력이 큰 질병일수록 미디

어는 지배  믿음을 강화하는 반면, 상징질서에 도 하는 을 배제하며, 

복잡한 사회문화  이슈인 질병을 단순한 생물학  상과 연 된 이야기

로 축소한다(Bardhan, 2001). 상업화된 매체는 비만, 성인병, 암 등

의 원인을 무능, 게으름, 의지 부족 등 개인의 자기 리 실패로 몰아가지

21) 채윤태 (2019. 10. 20). 강남3구가 건강지수도 1등… 랑· 천·강북 최하 . <한

겨 >. 

22) ‘아래로부터’ 목소리 내기는 사회경제  측면에서 취약하면서 감염병 기 시 더욱 

건강과 생계가 받는 약자·소수자 커뮤니티가 건강을 해 집단 으로 목소리를 내

는 상황을 뜻한다. 



190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2호

만, 사실 건강은 개인 통제 범 를 벗어난 사회경제  맥락의 향을 강하

게 받는다(이창곤, 2007). 

질병이 소득·교육·지역·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발생하고 개된다

는 사실을 외면하는 의료 심 담론은 ‘건강함’을 한 공동체의 역할을 과

소평가하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의 수단인 소통의 역할을 외면한다. 반

면, 건강에 한 안  은 질병 원인을 열악한 생과 오염된 물 등 

환경과 만성  양실조를 낳는 빈곤과 불평등에서 찾고, 환경 변화와 사

회 지지 획득, 이 과정에서 문화와 소통의 역할에 을 둔다(Dutta, 

2006). 싱할(Singhal, 2020)은 인도에서 사회  변화 기반 략이 소

아마비 척결을 이끄는 과정을 분석하면서,23) 지역의 의견지도자, 데이터 

기반 개입, 사회  동원 등의 략과 목표 집단에 백신 종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역할을 강조했다. 

런톤(Brunton, 2004)은 ‘헬스커뮤니 이션’을, 건강증진을 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 유익한 정보를 효과 으로 공유해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미국 등 서구에서 국가의 질

병 방·건강증진 로젝트를 심으로 발 한 ‘헬스커뮤니 이션’은 성과

와 함께, 한계 도 있다. 먼 , 헬스커뮤니 이션은 에 띄는 행동 변화 

발견이 심이었고, 커뮤니티 차원의 방과 정책변화보다는 개인의 행동 

변화와 책임을 강조한다. 커뮤니 이션학 에서는 효과 모델에 집 하

면서,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건강의 의미 만들기라는 복잡한 과정을 간

과하고(Airhihenbuwa & Obregon, 2000; Tulloch & Lupton, 

1997), 송신자-수신자의 계  모델에 근거해 메시지 확산에 집 하며, 

공 을 수동 으로 반응하는 객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Bernhardt, 

23) 싱할(Singhal, 2020)에 의하면,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5살 미만

을 공격해 사망하게 하거나 회복 불가한 장애를 갖게 하며, 나쁜 생, 높은 인구 집, 

부 한 건강서비스가 만연한 지역에서 사람 간 가 용이하다는 에서, 건강불평

등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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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Dutta, 2007). 에어히헨부와(Airhihenbuwa, 1995)는 개인주

의라는 유럽 심  편견과 인지에 을 둔 헬스커뮤니 이션은 통

으로 ‘ 로부터 아래’ 방식으로 이론화되고 실행되면서, 건강이 치하는 

맥락을 소홀히 했다고 비 했다(Airhihenbuwa & Obregon, 2000, 재

인용). 그 결과, 건강에 취약한 지역이나 소수자 커뮤니티들이 직면한 불

평등한 실과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 다. 엘러스 등

(Elers et al., 2021)에 의하면, 코로나19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일상을 

사는 소수자들은 신원 추 이 방역에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주변부에 있

는 자원이 빈약한 사람을 돕는데 무능한 헬스 어 시스템에 해 낮은 신

뢰를 보 다. 이 에서, 개인보다 공동체, 사후  응보다 선제  방

과 시민참여에 주목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커뮤니티의 ‘건강함’을 해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헬스커뮤니 이션의 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야 한

다. 감염병이라는 공동체가 처한 환경과 집단  응이 요한 건강문제

가 부상하면서, 건강을 개인 라이 스타일 심으로 보고, 건강문제를 비

정치 이며, 가치 립  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가진 서구 심의 헬

스커뮤니 이션 은 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아래로부터’ 공 의 건강을 한 목소리 내기에 을 두는 안  

헬스커뮤니 이션 들도 부상하고 있다. 더타(Dutta, 2007)는 ‘문화

심 근(culturally centered approach)’으로 불리는 공 보건 캠페

인 방식을 제안했다. 이 근은 장의 ‘커뮤니티’들의 여와 참여를 통

해 ‘아래로부터’ 이론을 구성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건강불평등을 의

제화하고, 건강증진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24) ‘문화 심 근’을 통한 

24) 모한 더타(Mohan Dutta)는 인도 출신 커뮤니 이션 교수이며, 소수자와 빈곤층

이 겪는 불평등한 ‘건강정치(health politics)’에 맞서 주변화된 커뮤니티들의 목소리 

경청을 해 장연구와 공연, 화 참여 등 항  략들을 사용하는 ‘문화 심 근’

을 제시했다. 이 은 빈곤, 차별, 불평등에 맞서 ‘서발턴(subaltern)’의 참여를 통

해 유럽 심 헤게모니 지식구조 해체와 학계-활동가-커뮤니티 력을 통한 ’아래로부터‘ 

역동 이고, ‘ 신 (transformative)’ 행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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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응은 복지와 과학에 근거한 효율

 응으로 평가받았지만, 사실 뿌리 깊은 ‘백인 심주의’를 반 했다

(Elers et al,. 2021). 즉, ‘주변부 에서도 주변부(margins of the 

margins)’에 속하는 소수자들은 방역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 지지에 

한 근의 불평등을 경험했고, 이 불평등은 ‘락다운’으로 악화했으며, 주

변부 목소리를 한 커뮤니 이션 인 라가 부재한 가운데, 소수자의 목

소리 삭제는 구조 으로 재생산되는 ‘문화불평등’이자 ‘시민권 박탈’이었

다. 싱할과 키트니스(Singhal & Chitnis, 2005)는 ‘커뮤니티 조직화

(community organizing)’ 담론에 근거해 헬스 어에 한 생의학  

근과 문성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고, ‘문화 으로 공명감 있는

(culturally resonant)’ 치유라는 건강에 한 ‘ 체 (holistic)’ 

을 제시했다. 

바드한(Bardhan, 2002)은 비 인 문화 간 이해 과 ‘아래로

부터 근’을 통해 에이즈 기의 국제 ·지역  양상들을 균형 있게 조

명하고, 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25) 즉, 감염병 등 질병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 개인과 공동체의 생생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헬스커뮤

니 이션의 핵심이며, 이를 해서는 건강에 취약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는 연구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을 공동체의 

건강증진을 한 동반자이자, 사회 변화의 참여자로 보면서, ‘아래에서 

로(bottom-up)’ 근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소통하는 헬스

커뮤니 이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에서, 소수자 커뮤니티가 ‘항상

’으로 직면해온 건강 등 다양한 역에서의 불평등과 이에 맞선 ‘목소리 

내기’ 심의 안  이 요구된다.  

25) 인도출신 커뮤니 이션 교수인 니란자나 바드한(Nilanjana R. Bardhan, 

2001, 2002)은 ‘아래로부터 근’을 통해 에이즈 로그램 상들의 경험을 어떻게 이

해·해석하는지가 보건 캠페인 설계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 연구가 장과 

통 으로 취약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받는 계층의 목소리를 

심으로 한 커뮤니 이션 략에 집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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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낮은 사회계층이 상류층보다 더 많이 아 며, 평균 수명

이 짧고, 만성· 성 질환에서도 불리한 치에 있다(Radley, 

1994/2004, 275쪽). 이러한 축 된 건강불평등은 헬스 커뮤니 이션 

격차와도 련된다. 즉, 경제  격차, 부족한 사회 계망과 지지, 문화·

언어 차이가 건강에 한 소통을 억제하고, 의료인-환자 계를 더 불평

등하게 만든다(박용익, 2010). 미국에서는 인종 ·민족  소수자가 사회

경제  지 가 높은 집단이나 백인보다 건강정보를 덜 찾고, 이 격차는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한다(Rooks, Wiltshire, Elder, BeLue, 

& Gary, 2012). 반면, ‘건강함’을 한 정보와 사회  지지를 충분히 제

공한다면, 건강불평등을 이고, 사회 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

다(Clayman et al., 2010). 다양한 질환들의 경우에도, 부정  의미 

가 망감을 확산한다는 에서, 건강문제를 겪는 커뮤니티들의 참

여 속에 질병에 처하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설계해야 한다

(Freimuth, 2004). 한, 목표 공 을 일방  설득이나 지시 상이 아

니라, 상호공감과 동등의 에서 안을 함께 찾는 동반자로 간주해야 

한다(Schiavo, 2007). 결국, 소통은 공 보건을 한 필수 행동이자, 

건강불평등에 응하는 정책과 시민 행동의 수단이다. 한, ‘건강함’을 

해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며, 연 하는 ‘시민됨’ 실천은 요한 헬스커

뮤니 이션 연구주제가 된다. 이 에서, 지역과 장, 일상에서 건강

기에 맞서 ‘건강함’을 한 생생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변화에 을 

두는 ‘보건소통연구’로의 패러다임 환을 모색해야 할 시 이다. 

5. 감염병 기에 맞선 소수자의 목소리 내기 사례 

건강불평등에 맞선 사회 운동과 함께, 안  이론들을 동원한 연구들도 활

발히 개되고 있다. 문화연구·의료사회학자 룹톤(Lupton, 2003/200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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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미국, 국 등에서 활동하는 ‘권력해방을 한 에이즈연합(ACT 

UP)’은 언어와 담론이 실천과 경험과 얽  있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공연

술과 그래픽을 이용한 집회와 미디어 이벤트들을 기획하는 등 ‘문화  행

동주의’를 실천해 왔고, 환자의 건강권을 주장하면서, 건강을 둘러싼 차별  

인식과 행, 문화에 항해 왔다. ‘ACT UP’ 등 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조직들은 건강불평등과 의료의 지배에 맞서 의료과정에서 환자의 참여와 신

약에 한 근권 강화 등을 해 목소리를 냈다. 조병희(2008)는 에이즈 

괴담에 맞서 사회  신뢰를 높이고 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반차별 항운

동과 감염 취약집단의 자조활동,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낙인으로 응축

된 에이즈에 한 인식 틀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질병과 불평

등의 계에 주목하면서, 감염병 기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 내기를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응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1) 방역 성공 담론 속 가 된 소수자의 기

김명희·이주연(2020)은 감염에 취약한 일터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방역에서 ‘노동안 보건’ 이 불충분했다고 비 했다. 신혜

경(2020)도 공  마스크 등 선제  개입과 신속하고 범 한 검사, 보

편  이동 제한이 아닌 감염자 동선 추 과 선별 격리, 정보 공개는 ‘민주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방역-개인 자유 간 충돌과 인권침해,  

건강과 생계 기에 처한 임 노동자와 필수노동 종사 여성들의 과로와 

헌신에 한 책이 충분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

애인, 노인, 성소수자, 빈곤층 등의 건강을 한 공론화와 정책  심은 

부족했고, 오히려 이들의 라이 스타일이나 정체성을 감염 주범으로 단

정하는 담론이 확산했다. 21개 소수자와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19 인권 응네트워크, 이하 인권 응네트워크>가 출간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한 사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바이러스 자

체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개 양상은 불평등하며, 자원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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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커뮤니티들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

다. 즉, 불평등과 높은 불확실성· 력이라는 감염병의 특성이 맞물리면

서, 오·차별이 더해졌고, 그 결과, 약자·소수자들은 감염뿐 아니라 ‘아

우 ’ 공포와 지원단 로 인한 고립과 건강 악화, 과로, 실직 등 생존권 

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면 의료지원과 돌 이 필요한 소수자들

은 커뮤니티 활동과 돌  정책 단으로 더 큰 고립을 겪었고, 확진자가 '

우선 치료' 상이 되면서 의료공백에도 직면했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감염과 성정체성을 연결하는 언론 보도와 사회  담론으로 검사·치료에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건강은 물론, 정체성과 시티즌십 기에 직

면했다. 

‘이태원 확진’을 시작으로 성정체성을 감염과 연결 짓는 보도가 증폭

되자, 1994년 창립된 국내 최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인 <친구사이>는 

5월 7일 <성소수자 인권침해 언론보도, 공 보건에도 해악> 성명을 발표

하며, 즉각 응에 나섰다. 이 성명에서는 ‘게이클럽’을 부각한 보도는 ‘아

우 ’ 공포와 성소수자에 한 편견· 오를 조장했으며, 검사받는 것이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성 지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가하고 불안을 재생산함으로써 성소수자 인권은 물론, 

공 보건에도 역행한다고 비 했다. 성소수자차별반  무지개행동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이태원 감염 발생 다음 날 

긴  응 회의를 했고, 5월 12일 < 책본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등 신

속하게 응에 나섰다(코로나19 성소수자긴 책본부 활동백서, 101

쪽).26) 한편, 언론 재 원회는 6월 8일 4차 시정권고소 원회회의를 

통해 3월부터 5월 11일까지 기사들을 심의했는데, 시정권고(차별 지조

26) < 책본부>는 커뮤니티 내외에서 개한 방역과 차별· 오 응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한 <코로나19 성소수자긴 책본부 활동백서>를 2020년 12월 발간했다. 이 연구

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조직들과 인권단체들이 5-6월 개한 방역과 차별· 오 응에

서 나온 다양한 원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백서에서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 제

시된 경우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백서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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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반)를 받은 94건  73건이 코로나19 확진 련 기사 고, 6월 17

일 5차 회의에서는 세 건에 해 차별 지 반으로 시정 권고했는데, 모

두 성소수자 차별· 오와 련되었다.27) 이 결과는 감염병 기와 결부

된 언론의 성소수자 오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잠복해 있던 소수자에 

한 차별· 오가 감염병이라는 공포를 동반한 건강 기 속에서 표출됨을 

보여 다.   

최근 연구에(Yi et al., 2017) 의하면, 한국에서 성인 성소수자는 일

반인에 비해 높은 우울 증상과 자살 생각·시도,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 고, 의료  자원과 지지에 근·이용 과정에서 불평등

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차별·낙인이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동성애

가 에이즈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에도, 왜곡된 지식과 편견으로 성소수자

들이 감염 여부와 무 하게 심리  불안과 신체 증상에 한 불안을 느끼

고, 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스트 스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신승

배, 2013, 388쪽).28)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의료  주변화와 불평등’의 

배경에는 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과 함께, 성소수자에 한 낙

인과 편견, 왜곡된 담론이 의료제도 내의 사회  과정에 배태되어있기 때

문이며(손인서 외, 2017),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의 건강이 공론화와 정

책논의, 연구에서도 소외되어 있다는 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성소수자

가 직면한 건강불평등 등 건강에 향을 주는 사회  요인을 다룬 연구는 

미비했다(Yi et al., 2017). 성소수자 건강 연구에 한 이혜민 등

27) 언론 재 원회, 2020년 제4차, 제5차 시정권고소 원회 결과 참고. 

28) 2010년 미국 조사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3.5%인 800만 명이 동성애자·양성애

자, 약 0.3%인 70만 명이 트랜스젠더라고 추정되지만, 성소수자 친화  환경이 아니

기 때문에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워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2011년 한

국의 성소수자는 100만-5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이유로 정확한 악이 어렵다

(이혜민 외, 2014. 45쪽).  다른 연구에서는 런던 인구의 2.5%, 미국 인구의 3.4%

를 성소수자로 보고하고 있고, 미국 리엄스연구소 연구에서는 2011년 미국 성인 인

구 3.5%를 LGTB로 추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없다(신경희·최지원, 

2017,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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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메타분석은 성소수자의 사회  건강 련 연구의  수가 

었고, 이는 보건 연구자들의 성소수자 건강에 한 심 부족을 보여

다고 해석했다. 특히, 성소수자들이 겪는 ‘의료  주변화와 불평등’을 다룬 

연구들은 진단·상담·치료 등 직  의료이용과 근성에 제한 고, 의료

의 소한 개념화로 인해 소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사회  낙인이 

래하는 불평등 양상을 하게 설명하지 못했다(손인서 외, 2017). 이

런 실에 맞서, 최근 성소수자 단체들이 그들 커뮤니티의 건강을 해 직

 연구에 참여하거나, 연구를 지원하거나, 인터뷰 참여 등으로 연구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은 주목할 부분이다. 

<친구사이>와 <고려  성소수자건강연구 >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성소수자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우울 증상이 4.76배 높았고, 다

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서도 더 큰 사회  거리감의 상이었으며, 낙인으

로 인한 차별· 오는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김승섭 외, 

2017). 보건학 에서 신승배(2013)는 성소수자들은 차별로 인해 삶

의 안녕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성 지향에 한 배타  태도와 만성  

편견에 지속 으로 노출되면서, 헬스 어 이용에서 어려움 등 건강에 부

정  구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장서연 등(2014)에 의하면, 성소

수자 응답자 858명  92.7%가 최근 5년간 의료기 (병‧의원‧보건소)

을 이용했고, 이  14.2%가 차별을 경험했다. 차별 경험 , 의료인·직

원으로부터의 ‘부 한 질문’이 10.1%로 가장 많았고, ‘모욕  말이나 

비난’(3.3%)의 순이었는데, 언어  표 에 의한 차별 경험이 가장 많았

다. 이러한 차별 경험은 의료인과의 상담‧진단‧진료는 물론, 헬스 어 

반에서 장벽이 된다. 즉, 성소수자가 의료서비스와 련해 마주하는 차

별, 편견 등은 사회  낙인과 연동하면서, 이들의 헬스 어에 한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킨다(Yi et al., 2017). 차별, 

편견, 오가 감염병 기 속에서 노골화된다는 에서, 성소수자들이 동

등한 시민으로서 ‘건강권’을 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과 



198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2호

이를 지지하는 ‘시티즌십’ 담론과 정책이 시 하다. 특히, 차별· 오 담론

을 반박하면서 건강권을 요구할 수 있는 ‘말하는 주체’(Couldry, 2006)

가 되는 것과 ‘시민됨’ 실천을 통해 더타(Dutta, 2007)의 주장처럼, 주

변부 커뮤니티들이 침묵에서 벗어나 건강 담론과 정책 구성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다. 즉, 말하고, 소통하고, 행동함으로써, 건

강불평등과 그 배경인 차별  담론과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설 수 있으며,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로서 스스로의 건강을 한 시티즌십을 공론화하고, 

획득할 수 있다. 

2) 불평등과 차별에 맞선 성소수자의 목소리 내기와 ‘시민됨’ 실천

5월 11일 출범한 < 책본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겪는 피해를 수집하

고, 피해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지역사회

를 한 방역에도 동참했다. 먼 , 책본부에 소속된 단체 SNS를 통해 

자발  검진독려 온라인 고를 배포했고, 홈페이지(www.queer- 

action-against-covid19.org)를 제작해 상담, 활동 리핑, 성명·논평, 

외국어 번역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검진에 한 정보에 커뮤

니티가 효과 으로 근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성소수자 오·차별 응, 검진홍보·독려, 잘못된 정보에 한 FAQ, 

책본부의 캠페인과 인권침해 상담창구 안내, 설문조사 내용 탑재 등은 

극 인 목소리 내기와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들과 백서에 

의하면, < 책본부>는 차별· 오 보도에 한 언론모니터링은 물론, 문제 

언론사와 언론 재 원회 앞에서 릴 이 기자회견(5월 29일)에 이어 

오기사들에 한 시정 권고를 언론 재 원회에 청원하는 등 극 이고 

다양한 행동에 나섰다. 6월 5일 발표한 언론모니터링에서는 오는 ‘사상

의 자유시장’과 무 하며, 성소수자를 ‘비시민’의 치로 끌어내리면서 공

론장에서 평등하게 논쟁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시도이고, 공론장에

서 논쟁을 해서는 성소수자를 ‘숨은 타자’로 하는 것을 멈추고,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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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자 이웃’으로 인정할 것을 구했다. 

성소수자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인권 응네트워크>도 5월 8일 성

명에서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를 조성하는 보도와 함께, 특

정 ‘국가’,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한 오 조장 보도를 비 하면

서, 낙인과 아우 은 확진자와 한 사람들이 숨게 만들기 때문에 방역

을 해서도 인권 원칙을 지키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들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은 백서에서도 언 한 것처럼, 성소

수자이자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어떠한 시티즌십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

냐에 한 고민에 근거한다. 한, 성소수자 시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력해야 할 트 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민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와 소통한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향후 획득할 시티즌

십을 해서도 요한 경험이 된다. 나아가, 감염병 국면 속에 불평등과 

차별에 항하는 목소리 내기와 새로운 ‘시민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 책본부>의 오 보도와 담론에 맞선 반박과 행동

의 결과, 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에 이어 ‘국민일보의 건강한 소

통을 바라는 차장단’과 ‘10년차 이하 평기자단’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작

지만, 언론 내부의 자성 움직임과 함께 노골 인 성소수자 오가 주춤했

고, 이는 소수자의 목소리 내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책본부>는 감염확산 방지와 검진독려를 해 서울시의 지원으로 

“서울시 업 코로나19 성소수자 인권보장  차별 없고 안 한 검진 지

원사업”을 5월 14일에서 5월 17일까지 실시하고, 보고서도 발간했다. 이 

사업은 책본부 산하 23개 단체를 심으로 SNS, 웹페이지, 모바일어

리 이션을 이용해 진행했고, 웹페이지 1개, 모바일어 리 이션 5개를 

통한 팝업 는 배 고를 실시했으며, 자주 방문하는 홈페이지에 서울

시와 책본부 공동의 검진독려 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특히, < 책본

부> 소속단체들의 SNS를 통해 서울시의 익명검사, 워킹스루·드라이빙스

루 검사 홍보 등을 진행해 커뮤니티 안 을 한 빠른 검사를 유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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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공 보건 기 때마다 돌출하는 소수자 차별· 오에 맞서 성소수자

들은 침묵 신 < 책본부>라는 연 조직을 조직해 집단 으로 목소리를 

내며 항했고, ‘ 안 담론’ 제시와 함께 ‘행동’하고, ‘정책’도 만들어 갔다. 

이는 성소수자에게 가해진 낙인과 오를 반박하면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실질  ‘시티즌십’을 요구한 과정이기도 하다. 즉, 건강과 정체성, 시티즌

십 기에 응해 < 책본부>는 상담·지원 등 커뮤니티 내외부 소통과 언

론 응에 나서면서, 상담 사례  필요하면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

을 통한 진정 등의 행정  응을 했으며30), 방역목 에 맞고 인권을 지

키는 정보공개방식을 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극 이

고 항 인 소통 차원의 응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건강을 지킴은 물

론, 지역사회의 방역과 보건에도 기여하면서, 동등한 시민이라는 을 주

장하고, 설득하며, 공감하는 ‘시민됨’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건강과 정체성, 사회경제  기에 맞서 성소수

자가 주체인 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다. 4월 21

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코로나19로 살림이 어려

워진 LGBTQ+를 한 일거리 창출 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신청자 폭

주로 하루도 안 돼 수를 마감했다고 한다. 이 로젝트는 성소수자 여부

와 생계의 어려움을 인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성소수자 

련 인권 콘텐츠를 제작해 보내면 사례비를 지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응

모한 성소수자 인권 주제 콘텐츠를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운 하는 <나는 

엘라이입니다> 블로그에 올려 공유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인권에 

해 콘텐츠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문화생산의 주역’임을 체험하는 장을 

29) 코로나19 성소수자긴 책본부 활동백서 참고. 

30) < 책본부>는 오 보도 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겪는 불안에 해 90건 넘는 상

담을 했고, 자가격리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아우  우려,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운

했고, 책본부 상담 건  서울시인권담당 실에 연계한 3건에 해서는 시정조치

가 이루어졌다(코로나19 성소수자긴 책본부활동백서,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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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고, 성소수자 스스로 인권문제를 숙고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면서, 

주체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성소수자들은 코로나19 이 에도 

일상에서 성별 규범 강요, 아우 에 한 불안과 련된 취업난과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생계 불안, 의료  불평등에 ‘항상’ 직면해 왔고, 해고·실직

의 불안에도 더욱 불평등하게 노출되어 있다.31) 성소수자들의 불안정한 

일상과 노동의 맥락을 고려하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활동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감염병이 래한 건강과 생계 에 맞서 자립하고, 자조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콘텐츠 제작과 문화생산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들의 건강을 한 단체인 <성 권리와 재생산 정

의를 한 센터 세어 SHARE>는 코로나19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주는 

불안을 극복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 >와 <친구사이>도 인권상담과 함께 안 한 검

사를 한 연  활동에 나섰다. 이들이 만든 포스터 ‘차별과 낙인 없는 코

로나 검사, 연락주세요’에는 서울의 2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락처를 제

시하고, 성소수자들이 안 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정보와 함께 사회  

지지를 제공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을 수행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기지원센터 <띵동>은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한 긴 모 을 

진행했다. 탈가정 청소년들은 정부 정책이 ‘세 주’ 심이기 때문에 지원

에서 배제되기 쉽고, 경제  어려움이 크며, 재난 상황에서 더 쉽게 사각

지 로 려날 수 있다. 즉, 법  시티즌십과 계없이 목소리를 낼 채

도, 기회도 없다는 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사실상 ‘시티즌십’ 부재 

상황에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 환치료 강요 등 오성 폭력을 피해 탈

31) 미국 성소수자 인권단체 <Human Rights Campaign>의 “LGBTQ 코로나 19 

기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요식업, 소매업, 교육업, 의료

업에 종사하는 성소수자 비율은 약 40%(미국 내 성소수자 인구로 집계되는 1천4백만 

명  5백만 명)이고, 이는 비성소수자(22%)에 비해 높다고 한다. www.ildaro. 

com/87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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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 경우가 많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발언권이 취약하기 때

문에, 안 한 자립과 건강을 한 상담과 소통이 특히 요하다.32) 이 

에서, <띵동>의 활동은 엘러스 등(Elers et al., 2021)이 주장한 것처

럼 ‘주변부에서도 주변부’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감염병 기 속에

서 마주하는 불평등한 고통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성 정체성과 연령이라는 복된 소수성이 교차하

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과 연

했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보건학자 김창엽(2018)에 의하면, 건강을 회복·유지하려는 활동은 

‘의료’보다 훨씬 더 범 가 넓고,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포 한다. 김새롬

과 김창엽(2018, 51쪽)은 건강한 삶에 한 권리를 철하기 한 ‘권리

를 주장할 권리(right to claim right)’를 강조했는데, 이는 소통의 역

할과 련된다. 성소수자는 법·국가의 통치 기제 안에 존재하지 않는 ‘비

시민’이고, 그들이 시민일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의 성정체성으로부터 분리

해 이성애  주체로 자신을 표상하는 한에서이다. 즉, 성정체성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을 제기하고, 특수한 사회  권리를 요구하기 해서는 공

 역에서 참여가 필요하지만, 일터, 학교, 공 보건 역에서 성소수

자의 권리는 성소수자임을 “말하지 않을 권리”로 제한된다(서동진, 2005, 

20-21쪽). 즉, 성소수자는 국 과 무 하게, ‘비시민’이나 ‘부분시민’의 

치를 강요받고, 이들의 정체성과 요구에 해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부

재하다는 에서, 이들의 건강을 해서는 정체성 존 과 말할 권리, 상

호소통과 변화 노력이 요하다. 구체 으로,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주

체’(Couldry, 2006)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필요한 의료  조치와 커뮤니

티의 돌 ·지원에 해 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요하다. 이 

32) 청소년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에서도 취약하며, 가족·학교에서 억압과 차별로 인

해 자퇴와 가출 가능성도 높고,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의 구직과 경제활동 장벽으로 이

어진다(신경희·최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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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 책본부>의 인권침해 상담, 검진홍보·독려, 방역 당국과의 소통을 

통한 요구 달, 오 보도 반박과 청원제기 등은 불평등·차별에 응해 

당당한 시민이자 주체로서 그들의 건강과 안 을 해 필수 인 정보와 

지지를 공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성소수자들이 정

보와 지지 공유, 상담, 그리고 검사, 치료 등 헬스 어 반에 걸쳐 시민

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집단화·정치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들이 문가 역으로 간주되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커

뮤니티의 건강권 축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건강문제를 문가나 

정부에 임하지 않고, 스스로 안을 모색하는 ‘시민됨’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공동체의 ‘건강함’과 ‘보건소통연구’의 역할 

소수자들은 평소에도 의료서비스 근과 이용에서 차별받고, 보건정책과 

행정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정책지원 상이 되지 못하는 실에 직면

해 있다. 특히, 이들은 감염병 기 속에서는 감염에 취약하면서 동시에 

감염 책임까지 부과하는 ‘낙인’과 ‘ 오’로 인해 건강을 넘어, 정체성과 생

존 기를 겪고 있다. 이는 건강불평등이 차별  담론과 소통, 나아가 불평

등한 ‘시티즌십’ 문제와 연결됨을 보여 다. 이 연구는 감염병을 둘러싼 불

평등을 분석한 인문학  연구와 건강불평등에 맞선 시민들의 목소리 내기

에 주목한 사회과학  연구를 결합한 학제 간 문헌연구를 통해, ‘건강함’을 

한 소통(학)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과 커뮤니 이션의 계를 

연구하는 분야인 ‘헬스커뮤니 이션’은 의료 장 상호작용에서, 연, 

주, 검진, 질병에 한 차별  인식 비  등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보건 

캠페인, 미디어를 통한 건강정보 공유, 수용자와 메시지 연구 등으로 확장

해 왔다. 미국에서 발 한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가 양  연구와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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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분석, 캠페인 연구에 편 되어 있고, 기존 커뮤니 이션 이론을 보

건 역에 그 로 용하면서 서구식 문제 인식과 연구방법에 천착한다는 

비 이 있다. 특히, ‘아래로부터’ 건강문제들의 다면  측면들을 다루고 있

는지, 한국  실에 맞는 연구주제가 논의되고, 안이 제시되는지에 

한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33)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커뮤

니티’의 건강문제와 이들의 목소리에 심이 다는 지 도 있다. 

  백혜진과 신경아(2014)의 한국 학술지에 게재된 헬스커뮤니 이션 논

문 분석결과,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 해 다양한 이론

을 용하고 있지만, 새롭게 발 된 이론을 용하는 연구는 부족하고, 다

른 분야에서 빌려온 이론을 그 분야 맥락에 맞게 확장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었다. 박성철·최진명·오상화(2008)에 의하면, 한국(86.7%)과 미

국(74.8%) 모두 양  방법이 많았지만, 표본에서 학생 비 은 한국

(55.2%), 미국(11.6%)으로 한국에서 편 이 더 심했다.34) 한, 헬스

커뮤니 이션 연구가 통  커뮤니 이션 이론의 검증에 머물면서, 의약

학, 보건학, 간호학, 의료사회학 등과의 연계가 부족했다.35) 감염병 기 

속에 건강을 둘러싼 담론과 소통, 불평등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질

병과 건강의 사회문화  맥락에 집 하는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시

하다. 

33) 이선정과 이수범(2016)은 커뮤니 이션 학자들은 공 보건·의약학 분야와 연계 

없이 연구하고 있었으며, 공 보건·의학자들은 환자와 커뮤니 이션하기 때문에 헬스커

뮤니 이션의 실용성에 집 하지만, 커뮤니 이션 학자들은 이론을 강조하면서, 두 학

문 간 긴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34) 연구방법에서는 서베이(한국: 53.5%, 미국: 45.3%), 실험·유사실험(한국: 

30%, 미국: 13.2%)의 순이었고(최진명 외, 2008), 한국이 더 서베이와 실험연구에 

편 되어 있었다.

35) 박성철 등(2008)에 의하면,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는 독자  지평을 열기보다 기

존 커뮤니 이션 연구와 건강 주제의 목에 머물 고, 의료진-환자가 상호작용하는 보

건의료 장을 포 하지 못했다. 즉, 커뮤니 이션학, 의학, 기타 사회과학, 공 보건·

건강행동, 공공기 ·병원 소속 연구자들이 업하는 경향이 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학 소속 커뮤니 이션 연구자들이 압도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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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건강함’을 한 소통을 해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변화, 달과 설득보다는 상호공감과 계에 주목하는 

더타(Dutta, 2006)가 주장한 “문화 심 ”과 바드한(Bardhan, 2002)

이 강조한 “맥락에 민감한 다문화  근법(more context-sensitive 

and polycultural approaches)”이 안이 될 수 있다. 두  모두 건

강을 둘러싼 공동체가 겪는 생생한 맥락, 담론과 소통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 심 ’은 주변화된 구성원의 목소리를 한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동체의 화와 교류를 진하고, 건강을 둘러싼 구조와 문화

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강조한다. 안  연구방법으로는 더타(Dutta, 

2006, 2007)가 주장한 ‘아래로부터 바라보기’가 공동체 차원의 개입과 참

여를 시하면서 ‘주변부’ 목소리가 건강문제에 한 안  문제 정의를 

이끌고, 억압받는 집단 에서 이야기를 기술하게 하면서, 엘리트  지

식구성 근에 도 할 수 있게 한다. 헬스커뮤니 이션의 목표도 개인행동 

변화로부터 좋은 건강을 방해하는 구조  요인 제거로 을 이동하고, 

자원과 기회에 한 동등한 근 등 평등한 건강권을 한 목소리와 연계

되어야 한다. 보건당국이나 문가 등 ‘ 로부터 캠페인’은 주변부 목소리

가 체계 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지만, ‘아래로부터 말하는 것(speaking 

from below)’을 바탕으로 한 보건 캠페인 등 소통 노력은 문제 정의와 해

결책 발굴, 정책요구에서 주변부 목소리가 반 되면서 실  안 탐색으

로 이어질 수 있다(Dutta, 2006). 이 에서, ‘아래로부터’ 근에 근거한 

‘문화 심 근’은 헬스커뮤니 이션의 안  이론  틀이자,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한 달 몇 달러의 수입과 오염된 물을 가진 빈곤국의 마을에서 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물을 끓여 먹으며, 과일을 많이 먹고, 손을 자주 씻으

라는 서구식 캠페인과 메시지는 설득력도,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 바드한

(Bardhan, 2002)은 공 보건 캠페인에 을 두면서, ‘맥락에 민감한 

다문화  근법’을 제안했다. 이는 캠페인과 의료 장 등 다양한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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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건강정보 확산과 설득, 공감,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에 용되

며, 역시 ‘아래로부터’ 공 의 경험을 시하는 근법이다. 질병의 피해가 

약자·소수자들에게서 더욱 심각하다는 에서 편의성과 연구 성과만을 

해 학생이나 산층 이상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탈피해, 건강 험

에 더 많이 노출되는 소수자 커뮤니티들을 한 건강정보와 지지 제공에 

을 두는 연구가 실하다. 주변부 커뮤니티가 겪는 불평등과 이와 

련된 건강 행동과 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연구방법의 변화와 함께, 정

부 기 이나 거 한 산이 투입되는 ‘ 로부터’의 건강캠페인이나 정책에 

한 비  평가와 안 모색도 요하다. 수용자에 미치는 단기  효과

와 메시지 분석, 건강이 가치 립 이고 의료 문제라는 , 선형 · 계

 정보 달에 치 하는 통  연구 경향을 신해 사회  맥락과 문화, 

공동체의 역동성과 상호변화 심의 ‘보건소통연구’로의 패러다임 환이 

필요하다. 생의학  의 득세 속에 이른바 문가들이 주도하던 보건

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건강문제에 해 목소리를 내고, 건강을 한 

권리·의무를 다하고, 연 감을 발휘하는 과정은 소통에 근거한 ‘시민됨’ 실

천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한 시민참여로 해석된다. ‘보건소통

연구’는 이론 검증을 통한 학술  성취감을 넘어, 공동체를 하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맥락의 변화와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에 주목한다. 질병과 

건강문제는 지역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개되기 때문에, 한국  헬스커

뮤니 이션 패러다임이자, 화와 소통, 참여와 공감을 통한 ‘건강함’이라

는 역동성에 주목하는 보건소통연구 이 필요한 시 이다.   

공동체의 건강과 안 을 해서는 재난을 개인화하는 시도와는 반

로 감염병 등 재난을 집단화·정치화면서, 공동체의 건강을 한 안을 제

시해야 한다. 감염병 국면에서, ‘건강함’은 무증상을 넘어 감염되더라도 

오·낙인이 아니라, 의료와 사회  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 희

망을 포함한다는 에서 소통의 역할은 크다. 코로나19는 소수자에게는 

건강과 정체성, 생존의 기이자, ‘시티즌십’의 기로 비화했고,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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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리두기’ 

등 감염병에 맞서 공동체의 건강함을 한 시민의 참여와 연 감 발휘, 즉 

‘시민됨’ 실천을 해서는 ‘ 문성’이나 ‘권 ’에 의한 일방  지시나 설득이 

아니라, 열린 소통에 기반한 력  응이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참사를 계기로 과학기술의 험에 한 우려가 커지면서, 감염병, 

지진,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험문제를 해결하기 한 소

통의 역할은 더욱 시되고 있다(김용, 2016).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시 에서 보건정책 형성과 시민참여의 매개역할을 하는 소통에 주목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스티 슨(Stevenson, 2011)은 건강에 향을 주

는 요인들이 어떤 임과 패러다임 속에서 논의되고, 소통되는지가 

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희(2012)에 의하면, 삼성반도체 백 병 산재 인

정 과정에서 문가 정치에 맞선 장노동자의 질병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이 결정  역할을 했고, 시민이 ‘ 항 문가’들과 연 해 의과학 문제

에 해 발언하고, 참여했다. ‘반올림’으로 불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과 인권 지킴이>는 질병 원인을 과학 으로 찾아내는 지식투쟁 속에서 반

도체공장에서 발생한 질병과 련한 권  있는 연구들을 찾아내는 항지

식 생산 기지이자, 노동자, 문가, 국제  주체들이 교류·연 하는 장이 

되었고(권 희, 2018), 이는 질병의 집단화･정치화를 통한 목소리 내기 

사례이다. 이 연구가 제시한 성소수자 단체들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성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한 센터 세어 SHARE>, <띵동> 등의 활동은 

소수자 커뮤니티의 ‘건강함’을 한 시민으로서의 집단 이고 정치  행동

이었으며, 보건 역에서 소수 문가를 넘어 시민들의 목소리 강화와도 

직결된다. 

주류언론은 일상에서 필수 인 돌  단 과 커뮤니티 활동 축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수자에 한 심이 부족했고, 불안과 공포 조

장, 동선 주의 계식 보도, 소수자를 감염 주범으로 묘사하는 편향된 

보도의 ‘과잉’을 보 다. 특히, 생계를 해 거리두기가 불가한 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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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건강에 해서는 외면하는 경향도 강했다. 재난 시 더 큰 피해를 받

는 장애인, 노인, 이주민, 빈곤층 등 소수자·약자를 한 보도는 부족했

고, 그 결과 이들의 ‘건강함’을 한 정책 부재로 이어졌다. 특히, 성 정체

성을 감염과 연계해 부각한 보도를 통한 오 는 바이러스 못지않게, 

독성이 강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방역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건강

불평등과 구조  차별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엄존함에도 이들의 

‘건강함’은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에서 감염병 담론을 생산하는 언론에 

한 시민의 개입, 즉 극 인 모니터링과 비평, 안 제시도 감염병 

기에 맞선 시민 행동이자 시민됨 실천 방안이 된다. 공동체의 ‘건강함’을 

한 ‘시민됨’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역·보건에 한 시민참여 교육이 학

교와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담론화해 공 보건 

기에 공동체가 비할 수 있도록 담론과 정책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감염병 비 공 보건 기 응체계가 련 부처- 문가그룹-시민사회-

미디어의 유기  소통 속에 구축되어 있는지, 평상시 감염병 응 캠페인

이 효과 으로 개되고 있는지, 감염병에 한 언론 보도가 보건과 인권

의 가치를 지키면서 필수 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지를 분석하고, 

안을 공유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다양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은 건강에 달려있다는 

에서 ‘건강형평성’이 필수 이라는 센(Sen, 2002)의 건강에 한 

은 시사 이 크다. 질병이 생물학  토 를 갖지만, 질병에 한 총체  

이해를 해서는 바이러스를 역사  상으로 보지 말고, 역사  근

을 통해 감염병 기 속에서 정치·경제·문화·보건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

하자는 서소 (2020)의 주장도 안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  연구

들은 역사 속에서 질병이 래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과 방식의 변화를 해

석해 다는 에서, 사회과학  근은 질병의 구체 인 사회  원인과 

안 모색을 이끈다는 에서,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 상호 연결되는 지

이 있다. 센(Sen, 2002), 헨리아킨토비 등(Henry Akintob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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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엘러스 등(Elers et al., 2021), 서소 (2020)의 연구는 ‘보건소

통연구’의 패러다임 구성에 있어서 이론과 방법론 차원의 시사 을 다. 

더타(Dutta, 2006), 바드한(Bardhan, 2002), 싱할(Singhal, 2020) 

등 인도 출신의 비  사회과학자이자 커뮤니 이션 학자들이 제시한 문

화와 맥락, 공동체와 시민참여, 상호교류와 변화 심 은 ‘아래로부터’

의 연구방법까지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건강은 

물론, 문화와 상징자본 등 다양한 삶의 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억압 

해소를 한 소수자 커뮤니티들의 목소리에 을 두면서, 건강을 둘러

싼 역동성을 강조했고, 이는 안  ‘보건소통연구’의 근간이 된다.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가 한국에 소개된 기에는 서구이론의 용

이 불가피했지만,36) 아직도 이런 행이 계속되고 있음에 한 성찰이 

시 하다. 이는 비단 헬스커뮤니 이션 분야를 넘어 소  ‘커뮤니 이션

학’ 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확산조차도 지역과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개된다는 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한국  역동성, 지역과 

장의 생생한 고통과 요구에 주목하는 ‘보건소통연구’로의 환과 이에 

합한 연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유와 공동체  경험보다는 정보의 

잡음 없는 달과 그 결과인 에 띄는 행동 변화에 주목하는 지배 인 

커뮤니 이션 연구 경향을 비 한 햄링크(Hamelink, 2004)의 도 

보건소통연구의 방향에 주는 시사 이 있다. 햄링크는 선형 인 

‘SMCRE’ 모델이 일방 인 의사소통모델이며, 그 결과, 함께 경험하고, 

나 다는 ‘커뮤니 이션’의 의미와 실천  차원에서의 상호  과정이 연

구에서 소외되고, 사회경제  자원과 권리들을 실화할 수 있는 수단인 

소통이 자본·권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됨이 고려되지 못한다고 비

36) 한미정(2006)은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 경험이 축 되면 국내 실에 더 합한 

헬스커뮤니 이션 모델과 이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상 으로 최근의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 동향에 한 메타연구들도 이 연

구와 유사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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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37) 이 에서, 감염병이 의학  상을 넘어 역사  과정으로서 인

류에 던져주는 의미와 함께 안을 성찰하는 인문학  근과 ‘아래로부

터’ 생생한 목소리와 공동체 변화에 주목하는 비 인 사회과학  근

이 헬스커뮤니 이션과 커뮤니 이션학 반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박성

철 등(2008)은 학제 간 연구를 어렵게 하고, 기존의 커뮤니 이션 이론

을 무리하게 건강 주제에 용하는 연구 행의 수정을 제안했다. 이 

에 동의하면서, ‘보건소통연구’가 시 에도 기승을 부리는 감염병 기

에 응해 신속히 용해야 한다는 에서 익숙한 이론과 방법론에 기반

한 검증을 넘어서는 변화를 제안한다. 먼 , 생존에 직결되는 건강문제에 

극 으로 개입해 공동체의 실질  ‘건강함’에 기여하는 ‘보건소통연구’

로서의 연구목 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양 -질  방법이 상

호 보완함에도 질  연구가 부족한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 경향을 고려

해서, 질  방법의 극  활용을 제안한다. 이론 검증에만 치 하는 연

구를 한 연구, 논문게재라는 개인 성취를 넘어 사회 변화에 을 맞

추는 연구와 함께, 보건의료 장에 주목하고, 이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건강증진에 실제로 기여하는 보건소통연구로의 변화가 요한 시 이다.  

조 철(2020, 231쪽)은 역사 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정

당화한 우생학, 남녀에 고유 특성을 부여해 젠더불평등을 래한 진화심

리학을 비 하면서, ‘학문하기’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고뇌에 찬 개인

의 단독 행 가 아님을 강조했다. 즉, ‘학문하기’란 자아-타자 간 계 맺

기이자 정치 ·사회  행 이며, 생산된 지식은 우리가 타자와 어떤 계

를 맺어야 할지에 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를 해서는 연구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서구 심주의에서 벗어나 한국  이론화와 생산

37) 한선(2019, 106-107쪽)은 햄링크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표 의 자유에 한 어

떤 개념이나 법에도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공통의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커뮤니 이

션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화  국면, 타 , 조율이라는 상호 과정은 간과되거나 평

가 하되어 있다고 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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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을 시도하고(황정미, 2010), 구체  상황과 연결된 실천 지침을 

찾아야 한다(김선규, 2015). 이 에 동의하면서, 맥락이 다른 서구이론

을 무리하게 용하거나, 건강문제의 주 상이 아님에도 특정 계층 심

으로 표집하는 행에서 탈피해 지역과 장의 요구에 반응하는 연구, 객

성 신화에서 탈피해 건강 취약계층과 연 하면서 이들의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코로나19는 팬데믹이지만, 그 고통의 양상이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에서, 국제  시각과 함께, 지역과 장, 기에 

처한 계층의 건강과 삶의 개선을 한 안 모색이 시 하다. 감염병으로 

인한 불평등이 반복된다는 에서, 건강문제를 시 에서만 규정하지 

말고, 인류와 감염병의 역사 속에서 분석하고, ‘건강함’을 한 안들을 

해석해 내는 인문학  도 요하다. 즉, ‘보건소통연구’는 건강문제를 

불평등과 차별, 소통과 담론에서의 권력 계라는 맥락 심으로 근해

야 한다. 특히, ‘비시민’, ‘부분시민’으로 간주되는 ‘소수자 커뮤니티’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정보와 지지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건강함’을 막

는 구조와 행, 소통 문제를 비 하고, 안을 제시해야 한다.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 ,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노인, 빈곤층, 불안정노동자 

등이 겪는 건강문제와 이에 향을 주는 불평등, 그리고 이들의 건강에 

한 요구가 공론화되는 과정에는 ‘보건소통연구’의 역할이 필수 이다. 

건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치화·담론화하는 과정

에서 소통의 역할, 의과학지식이 정확하게 소통되는지, 의약품 등 의과학

의 성과가 평등하게 공유되는지, 건강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충분히 소통

되는지, 미디어는 건강문제를 공정하게 재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보

건소통연구’의 과제이다. 

‘보건소통연구’는 질병을 탈맥락화·탈정치화하고, 단기간에 찰 가

능한 행동 심으로 인과 계를 입증하려는 , 익숙한 서구 이론을 기

계 으로 용하는 행, 문가와 과학기술 심 근 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 로부터 아래로’ 달·설득 심에서 ‘아래로부터 로’ 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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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건강함을 한 역동성과 소통의 역할에 한 긴 호흡 속의 연구

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헬스커뮤니 이션의 통  과는 다

른 안  근을 통해 감염병 기가 래한 소수자의 건강과 ‘시티즌십’ 

기에 근했다. 특히,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응했는지와 이 속에서 소통의 역할을 탐색했다. 다양한 개념과 연구들을 

소개했지만, 인문학 -사회과학  근의 차이와 헬스커뮤니 이션의 최

근 연구 동향에 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들은 헬스커뮤

니 이션의 안으로 제시한 ‘보건소통연구’에 해 집 으로 논의하는 

후속연구에서 보완하면서, 이론과 방법론도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불평등과 차별 속에 침묵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 내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그들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류언론 등은 어떤 반응을 보 는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의

미가 있겠다. 방역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 오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민 등 소수자 커뮤니티의 행사, 회의 등 활동을 참여 찰하고, 이들이 

내는 건강을 한 목소리를 체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보건소통연구’의 

새로운 방향도 찾고자 한다. 코로나19에 한 커뮤니 이션 연구들이 집

될 것으로 측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헬스커뮤니 이션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메타연구, 오를 드러낸 언론 임과 담론을 분석하고, 개선

을 한 감염병 보도와 재  가이드라인에 한 연구도 기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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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ased 

interrogation of ‘citizenship’ during 

infectious disease crises:
The role of health communication against inequalities

Euichul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Advertising, Sangji University

Despite the growth of ‘medicine’ and its related industry, it is not 

appropriate to emphasize the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s as 

structural unhealthy factors, such as pollution,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fine dust, risky work condition, stress from 

intensified inequalities and competition, the growth of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and new infectious disease, increase. Health 

is a foundation for socio-cultural activities as a citizen, and 

citizen’s raising voice and connecting with other citizens can be 

defined as the fulfillment of “citizenship” as a citizen as well as a 

community member. This research,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s as well as a case study of 

sexual minority community’s voices and actions against COVID-19.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discrimination, hatred and 

inequality were repeated, and discourse and communication played 

a vital role in this process during health crises due to infectious 

diseases. Focusing on sexual minority’s crisis and its responses, 

this research analyzed how sexual minorities stand up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what voices they raised for their 

community’s as well as the larger community’s health, and the 

following results.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cr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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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the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hatred accompanied by 

the health crisis and then explored alternatives through the 

paradigm shift to the “health protection communication study” 

focusing on the increasing role of health communication. 

K E Y W O R D S inequalities, raging voice, citizenship, health 

protection communic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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