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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self: A study on the ab(normal) 
in postmodern subjectivities 

박사수료 Tiago Canário de Araujo 

How do contemporary subjects visually narrate the ‘self’? We explore such a questi

on from the perspective of marginalized individuals, the hybrid and censored ones. 

Trying to increase the awareness towards those who are not part of the hegemonic 

mainstream circles as well as to reveal the artificiality of the norms that constrain 

all individuals within the society, historically subordinated groups have raised their 

voices in the last decades. They focus on disrupting oppressing ideals and narratives 

while questioning and rejecting foundational modern thoughts. Organized in moveme

nts to raise their underrepresented viewpoints and place individual behavior as a forc

e to (re)shape cultures, they position their demands for a politics of recognition.

Changes have been happening everywhere in the last decade, but we propose focusi

ng here on the conflicts originated from the particular efforts to defy historically-con

structed discourses and visual representations on gender and sexuality.  Among scho

lars, artists, activists, and all sorts of agents who brought these debates to the center 

of political arenas, drag queens and drag kings[1] have occupied a notable role. Conn

ecting entertainment and politics to promote and expand the community’s political 

agenda, drag performers placed themselves at the forefront of the LGBT+ movement
[2], as celebrities-activists of the underground queer scene. 

Now, after decades of a significant effort made by those, drag performers have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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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 exposed and empowered different realities, helping to raise LGBT+ awareness an

d acceptance. Those performers are also no more hidden in the shadows of the unde

rground scene and enjoy an exponential level of popularity in young pop cultures, 

with an influence on beauty, fashion, and cultural industries. But the growth happen

ed not free of conflicts. Those changes implied heavy sanitizing efforts that conform

ed subjects to society’s expectations on beauty and cisgender[3] impersonation, as the 

art form became not only influential but also influenced by hegemonic forces. 

In reaction to the codification and normalization of drag culture in mainstream cultu

res, new voices have appeared. Among those multiple questioning new aesthetics, w

e chose to investigate the Tranimal movement and its particular visual representation 

of bodies and contemporary subjectivities. If the bodies portrayed as part of mainstr

eam discourses are praised for their efficiency to emulate historically delimited stand

ards, we focus on the underground Tranimal movement to examine how subjects ca

n build a narrative of their own. We investigate how the reconfiguration of marginal

ized bodies affects the representation of subjects, resisting to oppressing and normali

zing forces and offering a denaturalization of those and their hegemony. 

For this study, we work on the hypothesis that the artists in dialogue with the aesthe

tics of this movement, both in parallel with postmodern theories and through a frag

mented narrative that crosses different media, produce a new type of subjectivity. Th

ey visually and performatively portray a different idea of self. Here, we chose a post

modern framework for its comprehensions of truth and reality as individually shaped 

by personal histories and narratives, emphasizing the difference of possible experien

ces which happens similarly to the ethos we identify among Tranimal artists.  We —

particularly rely on two interdependent approaches: hermeneutics and deconstruction. 

In this way, as this study develops its arguments, we build on a hermeneutic approa

ch to argue the Tranimal movement as a deconstructive (aesthetic) reading of the m

ainstream drag culture, showing its incongruences and resignifying it. 

A subject in the state of being

As it is already known, modernity is a complex and heterogeneous period that 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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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 within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ist state and the Renaissance, as a rationali

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the social world, often associated with the Enlightenme

nt heritage and the positivist direction[4]. Postmodernity succeeds as an epochal shift 

that marked the emergence of a new societal order characterized by the dissolution 

of social forms associated with the first, as a period of disillusionment and disencha

ntment with modern principles.

Opposing to the legitimizing rational theories proposed during modernity, François 

Lyotard[5] argues contemporaneity is a time in which meta-narratives have no more 

place. Having a private vision of the world in no more a quality that distinguish ind

ividuals and societies. Reality is no more a shared truth, but rather an individual exp

erience based on one’s interpretation and limited to time and space. The loss of defi

ning narratives made room for the multiplication of micro-narratives, making a heter

ogeneous mix that coexists in constant dispute for power[6]. History can no longer 

be seen as the progressive and meritorious flow of what really happened. History 

can only mean a possible mediated narrative of what happened. One biased by cultu

ral, political, and ideological interests. In such a context, what stories are we telling? 

As Benjamin explains to us, “With whom does historicism actually empathize? The 

answer is inevitable: with the victor”[7]. 

Far from the unitary, Cartesian modern subject that was seen as a vehicle of history, 

as a rational agent within the civilization, postmodernity looks at the self as somethi

ng achieved or constructed. The narrative that for so long explained subjectivity as 

something with which we enter the world no longer exists. Scholars such as Foucaul

t, Derrida, and Butler, on the opposite, explain the self as not only fragmented but 

unstable. In consequence, Bhabha[8] and Butler[9] find here a way to radicalize the 

experience of subjectivity that marginalized, oppressed groups have been forced to 

in the everyday practices of modernity. They propose to shed light on subjectivities 

that used to be hidden since the postmodern subject is one in a continuous process, 

“organized by a will to know and a desire to speak”[10].

The politics of subjectivity is one in process, with interactions and debates. McRobb

ie[11] explains that it implies becoming rather than being. Deconstructing the ‘rea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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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ich is now impossible in its ontology, allows a social self to emerge: an amal

gam of disrupted identities, a collage formed in discourse and history. In sum, the 

social self calls into attention the communicative aspect of the experience. Now free 

from the unifying effect of meta-narratives that constructed a coherent and persistent 

self, the postmodern ones rely rather on micro-narratives that try to intelligibly orga

nize their entropy. But the mediation between world and interpretation can be only 

made by an object with complex materiality: the body. 

Disitentification, distantiation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problem of existing hegemony and narratives silenced b

y those, Gayatri Chakravorty-Spivak[12] explains that oppressed subjects have the opp

ortunity to speak, get to know themselves, and make politics through the process of 

producing representations. Those subjects would be then recognizable only in the tra

ces left by the breakdown and destabilization of such representations. Oppressed sub

jects can exist only beyond hegemonic representations. José Muñoz[13] proposes look

ing at dominated and oppressed groups to understand minority identities and the pos

sibility of their social agency. 

The author believes those can use performances of counter-publicity to challenge an

d defy the ideology of the majoritarian public sphere’s publicity. As doing it so, the

y elaborate on alternative styles of political behavior as well as the norms of public 

speech that disidentify with the mass public. Simultaneously a process of production 

and a mode of performance, the political space of disidentification is built through 

practice politics of subjects who strive to become other, falling outside the majoritari

an public sphere. Disidentification is the process of decoding the cultural field from 

a minority’s perspective a subject that is disempowered in representational hierarc—
hies. 

    Disidentification relates to cultural, material,  and physic survival as proposing 

and articulating an answer to fight the subjugation from power apparatuses and their 

narratives of universalization and normalization. It is a survival strategy. Confoundin

g socially prescriptive patterns of identification, disidentificatory performances ex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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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rhetorical context of state power through efforts to resist dominant publicity. 

In this sense, the notion of self is activated in minority subjects through the interfac

e with different subcultural fields. And by focusing especially on queer politics we 

can particularly understand contemporary individual and their social bodies, which b

reak the mainstream discourse and produce questions about the body, gender, and se

xuality without providing a body that could be either identified, disidentified, or cou

nter-identified.

Emmanuel Couper[14] identifies queer art as the one that investigates the shape, perc

eption, and expression of desire through disruptive perspectives. It blurs the lines bet

ween the transgressive and the normative to challenge existing modes of representati

on. Self-identity became a frequent concern to queer artists but with no universalizin

g attempt. They rather allow viewers to draw on those individual experiences in thei

r way. Among the experimentations proposed by postmodern artists who publicly pe

rform gender expressions that differ from the heteronormative[15] expectation[16], we 

have drag kings or drag queens[17]. And because of the staged nature of that gender 

pastiche, an audience member can easily read those as exaggerated versions of gend

er identities. Those performers, in most of the cases, freely transit between the gend

er(s) they express in everyday life and the gender they express during stage perform

ances. 

Beyond social bodies 

Drag art can be then a good way to explore such questions, by dealing with notions 

of a body that is ontologically and simultaneously there while distant or — elsewher

e. Like that, it extends our knowledge of possible bodily practices. Lorenz[18] propos

es using the term drag as an umbrella-definition to cover multiple experiences produ

ced by queer-artistic woks. Drag explores how one constitutes one’s norms about on

eself; or how a body can be reconstructed through a constant process of ‘undoing’. 
It creates distance from metanarrative norms and proposes an image that,  in Lorenz’

s terms, is one in which the future can be lived. This art form fabricates sets of bod

ily characteristics and actions, questioning our knowledge on the body, affe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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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s. At the same time, it creates a new body; not a ‘deviant’ one but one that 

is rather ‘beyond’, existing in the Foucaultian elsewhere[19]. 

Butler[20] proposes looking at drag not as acting, but as everyday practices organized 

through different performative operations[21]. It relies on costumes, embodiment, and 

narratives like any other everyday practice of subjectification. The difference in drag 

artistic creation, however, can be located in its destabilizing aspect, which highlights 

how gender and sexual norms are artificially produced, based on an impossible-to-re

ach ideal.  In this sense, the cultural matrix and regulatory practices that produce our 

‘truth’ have to face the existence of identities that shouldn’ t be possible. By failing 

to conform to those norms, the persistence and proliferation of those identities expos

e the limits and regulatory aims of the first subverting it and its compulsoriness. –

By going beyond the norms and normalization drag produces a distance to subjectifi

cation. It also produces, as Lorenz[22] points out, a work of desire and a relational 

practice rather than an individual one. However, as the interactions in networks of 

power relations and social strategies coexist throughout society, disciplinary forces 

have been equally present, coming from different directions. From the recent popular

ization of drag culture[23] and its appropriation by the mainstream, drag artists have 

started to work with multi-national cosmetics and fashion brands, act in films and 

music videos, and release their original songs in mainstream platforms and labels, 

besides having a massive presence in social media. Like that,  no more hidden in the 

shadows of the underground scene and enjoying an exponential level of popularity, 

drag has become a powerful player in visual culture, influencing beauty, fashion, an

d cultural industries. 

Those changes implied heavy sanitizing efforts that conformed subjects to society’s 

expectations on beauty and cisgender[24] impersonation as the art form became not —
only influential but  also influenced by hegemonic forces. “Mainstream media has 

almost exclusively portrayed drag queens as cis-gay men, failing to acknowledge ma

ny important trans, female, and queer performers in the process”[25], which created 

an increasing tension in the community, as different voices and opinions got exclude

d from the community (as main and valuable agents) and publics of the a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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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ense, the  changes further ostracized already vulnerable groups, while creati

ng one formatted and normalized standard of drag figures. In reaction to the codifica

tion and normalization of drag culture in the mainstream, new voices have appeared, 

such as the Tranimal movement and its particular visual representation of bodies and 

contemporary subjectivities, which offer a particular counter-hegemonic drag movem

ent and the body narratives.

 Be radical, be a terrorist

By going beyond the norms and normalization, drag can produce a distance to subje

ctification. If ‘identity’ is an effect of discursive practices, different discursive practi

ces could produce different ones. As Lorenz introduces, in this context, the idea of 

radical drag, which is characterized by “[ ] the renunciation of and discontinuities …
in the performative process and their unpredictable effects (not only productive ones, 

but also destructive ones) on all social relations”[26]. Instead of submitting to normali

zation, it abandons norms and emerges in a state of vulnerability and dependency, 

in a work of desire and a relational practice rather than an individual one.

To grasp such a concept of radicalness, we propose looking at the Tranimal movem

ent as an interpretative and animalist approach to drag queen culture particularly –

after its aforementioned mainstream turn. Spawned in late 1990s San Francisco, in 

the United States, the movement was created by club kids and drag queens as a reac

tion against the codification of normalized mainstream drag culture, which had parti

cularly moved towards concepts of standard beauty and cis-woman impersonation[27]. 

They adopted a postmodern deconstructed frame to their visual propositions in a wa

y to criticize the standardization of beauty, and drag beauty in particular.

On defying normalized beauty standards, the concept of ‘ugliness’ became essential 

to the movement, which discusses the idea of appreciating the grotesque of marginal 

cultures. As said by Umberto Eco[28], ugliness has no bounds. It might not be apprec

iated by all but it never goes unnoticed. Eco believes beauty easily gets boring and 

repetitive for its necessity to be subjected to a given culture’s expectations, which 

are usually not much wide, while ugliness can freely explore the unpredict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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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ranges of possibilities.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but ugliness exp

ands in all directions and becomes universally appealing for its power to disconcert 

the viewer. That was Tranimal movement’s idea: exploring the boundaries by frustra

ting expectations and trying the abrupt, the unlooked-for.

Tranimals conform to what Isabelle Norton calls terrorist drag[29]. Instead of focusin

g on ‘commercial drag’, Norton believes that they produce performances as a provoc

ative social discourse on norms that oppress both heterosexual and queer cultures. 

Opposed to the representation of desexualized queers who are ready for mass consu

mption and intended for social understanding and tolerance, especially with filmic a

nd televisual drag performers[30], terrorist drag enables a way to break away from th

e rules and expectations on social body and fabric. They offer not the idealistic ima

ge one wants to possess but the opposite of ir. In consequence, terrorist drag turns 

into a celebration of queer sexuality, standing in opposition to sanitized mainstream 

drag, which Norton[31] believes to remove the sexuality of its performers. 

Mainstream drag is clean and smooth, close enough to be desired but far enough to 

be untouched. Terrorist performers, on the other hand, stretch the boundaries and bi

nary divides of sexuality to the point of rupture[32]. There are no lines they would 

cross to keep an ethereal, seductive but distant image. Aesthetic choices such as the 

displaying of body hair, the absence of prosthetics breasts or hips (or the use of ridi

culous unreal ones), and unpolished makeup subvert the hyper-feminine character e

mulate by mainstream drag culture which resembles the mainstream feminine imag–

e created by the porn industry. Instead of focusing on the conventional aesthetic ple

asure, terrorist artists offer the image of an individual who has been used and discar

ded. Rather than a standardized female body that translates the polished aesthetics, 

they refer to a ‘garbage’ one full of references to the male body that ignites shock 

and repulse.

Richard G. Jones[33] argues that identities are constructed through and in discourses 

and interactions. The narrativization of queer identities would put those as ongoing 

bodily performances. Far from the unified and stable subject proposed during moder

nity, postmodernity proposes the idea of subjects as invented and contingent. The int



9

ersectional reflexivity that characterizes those narratives means no fixed views of the

ir bodies or role models for body positivity, but rather “[ ] show[s] a continuing …
effort to remain cognizant of and reflexive about the sometimes messy and contradic

tory aspects of queerness”[34]. As a symptom of our cultures, mainstream drag tends 

to be praised for its efficiency when emulating those historically delimited female 

beauty standards, while Tranimal performers (or terrorist drag), on the other hand, 

proposes denaturalizing the beauty standard that is dominant in our cultures.

Polluted bodies

The drag body, like any other body-subject, is constituted in and through action, beh

aviors, and practices. As argued by Merleau-Ponty[35], they are socio-cultural practice

s. They get developed because we share a common social world. And projects of 

self-transformation are inevitably conditioned by the world, having the other as a m

edium to achieve self-awareness. Looking at tranimal artists, they discuss the materi

ality of the body by unmasking the cleanness and order imposed on it when absorbe

d into a cultural economy. Such a critique directly addresses the process mainstream 

drag culture went through when moved towards building ‘purified’ bodies. Mainstrea

m drag tends then to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a luminous, virtuous,  and infinite

-in-duration body one could only dream with. In sum, an unachievable one.

The body, as Foucault[36] explains, is political. With power relations hold open on 

them, bodies are a place for infinite strategies to take place on, as perpetual battles 

with constant disputes for power. But when discussing this type of artistic processes 

Lorenz argues how they produce not ‘deviant’ bodies or sexualities but something 

else. They do not vary from the norm; they go ‘beyond’. They are not a representati

on of the deviant one but produce an ‘other’ one who lives in a different time and 

elsewhere, as a freak show, with its practices of distantiation and estrangement. In 

this way, they form of counter-discourse destabilizes by bringing a representation th

at does not refer to binary heterosexual norms of gender and sexuality. On the oppo

site, it reveals those as hierarchies and exclusionary practices, but without fixing any 

new identit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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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a Haraway’s approach[37] suggests that modern technology has already techno-d

igested organic binary oppositions, such as public/private, nature/culture, human/ani

mal, and primitive/civilized. It refuses any biological essentialism that used to struct

ure our lives, offering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tranimal trajectories. As postm

odern studies have already discussed, class, gender, sexuality, and race are no more 

than discourses and social practices constituted through time, providing no base for 

any ‘essential’ unity. The ontological narrative of cyborgs, in consequence, a radicall

y polluted political statement.

The notion of pollution is here used in a sense of exceeding bodies and species. The 

tranimal movement encounters Haraway’s theories in this proposal of looking at bei

ngs never as a static state but as an ongoing process of becoming in which human 

and non-human matters are not only engaged but politically desired. Their existence 

happens in a dynamic of disassembling and reassembling, between a collective and 

a personal self. Tranimals represent the trans-morphism, the becoming bodies of tran

sgender humans (or non-non-human subjects), in an aesthetic that is shared, but alw

ays in movement; never  fixed as rules to any of them. It is constantly in transit, 

constructing and deconstructing it.

Closer, in particular, to the postmodern understanding of ‘truth’, Haraway argues ab

out the boundary between social reality and science fiction as no more than an optic

al illusion, condensing imagination and material reality. Cyborgs have no original un

ity or desire of being saved through any kind of restoration or return to nature, in 

Western senses. But far from being grounded on cynicism or faithlessness, their ont

ology is a matter of survival, blurring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animal, organi

sm and machine, physical and nonphysical. They transgress boundaries and explore 

possibilities.

Similarly to cyborg writing, the tranimal one is about the power to survive, subverti

ng the central myths of our cultures and re-telling origin stories. They put into quest

ion discourses on body, beauty, sexuality, and gender, in both everyday life (for gen

der-conforming, binary individuals) and mainstream drag culture (which tends to sub

scribe to that model, as we have seen). Through distortions, chaos, and an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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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olluted and unpredictable, tranimals mark their existence as cyborgs: as those w

ho refuse to disappear. They are multiple, with no clear boundaries, and insubstantia

l. Their politics is the struggle for language, insisting on noise and pollution as an 

opposition to a perfect communication of the one hegemonic code. Their presence 

goes never smooth or unnoticed, rather making a statement out of it.

Final words

Tranimals subvert the structures of desire. The movement reveals not only the artific

iality of binary essentialism but the oppressive discourses that put beings in vulnerab

le positions. They explore the simulacrum[38] our cultures have created around the co

ncepts of body and beauty.  Through its overly polluted aesthetics, it argues how 

the organic, natural body is no longer a referent to our cultures. The tranimal move

ment stands never as an artificial construct that opposes to a natural one since the 

natural one is now gone, replaced by an overly simulated body. On the contrary, the 

movement highlights how our cultures have no more a real body against which the 

artifice could be recognized. 

The images produced by the movement are then essential for narrating this postmod

ern subjectivity through a visual and performative discourse. And if “[r]ecognizing, 

analyzing, and theorizing the convergence and collapse of clearly demarcated realitie

s, hierarchies, and categories is at the heart of postmodernism”[39], such an account 

marks a rupture in the traditional Western performance theory. They assemble identi

ties and portray desire to investigate bodies that are ontologically and simultaneously 

there yet distant or — elsewhere. An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ose abstract spac

es, minority groups who read and interpret the narratives become empowered to pro

duce terms of cultural engagement, while the majority groups become more sensitive 

to the plurality of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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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 으로 바라본 ‘ ’
영화를 위한 선(zen for film)〈 〉

박사수료 김보경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오늘날 확장영화 는 그 정의가 무척이나 모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스‘ (expanded cinema)’ . A. L. (A. L. 

에 따르면 확장영화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 및 영사 사건을 위한 탄력적인 이름 이며Rees) “ (film) (projection) ” ,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거나 정의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notoriously difficult).”1) 년 영화의 탄생 이후  1895 20

세기 초 아방가르드 영화를 거쳐 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확장영화는 먼저 스탠 밴더빅1960 (Stan 

의 개념 제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영화 실험 혹은 영화의 재창안 이었다 존 케이지VanDerBeek) ‘ ’ . (John Cage), 

블랙마운틴 칼리지 와도 인연이 있던 그는 년 영화가 우리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Black Mountain College) 1961 “
예술형식 을 할리우드의 새로운 기술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손 에 넘겨주었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예술가와 ” “ ”
시인 실험가들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다, .2) 글의 제목인 시네마 드리미나 ‘ (The Cinema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한계를 벗어난 영화 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으며 년 문화 인터Delimina)’ , ‘ ’ , 1966 : 「

컴과 확장영화 제안과 선언 이라, (CULTURE: Intercom and Expanded Cinema, A Proposal and Manifesto)」

는 글에서는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영화 에 대한 자신의 비전(motion pictures)

을 분명히 드러낸다.3) 그는 이미지 자료들의 저장과 전송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테이프 등 당대의  “ , , , , ” 
모든 시청각 장치들을 활용해 비 언어적 상호 소통 을 위한 기계들의 최상의 조합 다시 말해 새로운 이미‘ ( ) - ’ , “非

지 제작 장치 의 개발 을 생각해야 한다고 적는다 전자 미디어 이후 폭발적으로 (new image-making device) ” . 

1) A. L. Rees, “Expanded Cinema and Narrative: A Troubled History,” Steven Ball et al. (ed), Expanded Cinema: Art, 
Performance, Film, London: Tate Publishing, 2011,p. 12.

2) Stan VanDerBeek, “The Cinema Delimina”, Film Quarterly, Vol. 14 No. 4, Summer, 1961, pp. 5-15.
3) “I sh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vision I have had concerning motion picture. This vision concerns the immediate 
us of motion picture ... or expanded cinema, as a tool for world communication ... and opens the future of what I 

like to call “Ethos-Cinema.””, VanDerBeek,  “CULTURE: Intercom and Expanded Cinema, A Proposal and Manifesto,” 
Film Culture 40, 196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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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기술 변화에 따른 인간의 지각과 의식의 확장을 염두에 둔 다분히 테크노 유토피아적 전망에서 비롯된 , 

이 개념은 년 진 영블러드 에게로 연결된다 마셜 매클루언 벅민1970 (Gene Youngblood) . (Marshall McLuhan), 

스터 풀러 노먼 브라운 의 미디어이론 및 세계관에 영향 받은 그는 (Buckminster Fuller), (Norman O. Brown)

확장영화를 초기 사이버네틱 시대인 당대의 미적 도구 즉 비디오와 텔레비전 조명쇼 컴퓨터 아트 멀티미디어 , , , , 

설치 퍼포먼스 키네틱 조각 연극 홀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무엇보다 확장된 의식, , , , , “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expanded consciousness)” .4)

한편 비슷한 시기 영국을 중심으로 영화 장치 및 제도 일반에 의문을 품고 영화를 구성하는 장치들의 구조

와 영화의 물질성 자체에 개입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필름액션 과 런던영화작가조합. ‘ (Filmaktion)’ ‘ (London 

의 작가들은 영화 장치들의 관습적 결합을 탈구시키거나 해체하고 재조합하는데 중Filmmakers’ Co-Operative)’
심을 두고 확장영화를 정의했다 이들 역시 멀티스크린과 퍼포먼스를 결합시킨 고도로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퍼. 

포먼스를 선보이긴 했지만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매체 그 자체 를 통해 탐구하고 비판하는 양상이 강했다 표, ‘ ’ . 

준적 영화 장치 에 대한 의심과 도전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은 텔레비전 비디오 조명(cinematic apparatus) , , 

쇼와 컴퓨터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미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다분히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영화를 , 

사유한 구조영화 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 .

그동안 미술사와 영화사 모두에서 제대로 파악되기 힘들었고 그리하여 학계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던 , 

확장영화는 년대 이후 그 논의가 조금씩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년대 이후로는 더욱 설득력과 통찰력을 2000 . 2010

갖춘 논의들이 눈에 띠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조나단 월리 와 조지 베이커. (Jonathan Wally) (George 

는 각각 개념적 관점과 생성적 관점에서 파악했으며 앤드류 유로스키 는 장소특Baker) , V. (Andrew V. Uroskie)

정성과 제도비판에서 비롯된 개방성 즉 그 특별한 무장소성 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특히 유로스키에게 있어 ‘ ’, ‘ ’ . 

확장영화를 물질적 지각적 정서적 제도적 탈구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간적 전위 의 메타포, , , ‘ ’
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관람적 탈구의 다성성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확장영화가 그동안 미술사나 영화사, . 

의 분과학문 체제 속에서 그 미학적 위치를 제대로 가늠하기 힘들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유로스키는 랑시에르의 . 

미학적 체제에 대한 계보학을 언급하며 분과학문 체제들의 미학적 개념적 타당성 자체의 필연적 붕괴를 넌지·

시 알리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나름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는 것

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자 했다 한편 최근 년 사이 국내에서도 거의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확장영화에 대. 1

한 연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확장영화를 다중화와 총체적 감각 경험으로 . 2019

정리한 연구 영국의 확장영화를 포스트미디엄의 관점으로 본 석사 학위 논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들뢰즈의 , ‘ ’ , 

이론으로 파악한 연구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확장영화를 . . 

분석하는 여러 철학적 관점 수없이 다양한 미술사 영화사 철학사의 이론적 개념들이 존재하고 또 어느 정도 , · ·

합의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확장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었, 

는가 그렇다면 그 작품을 다른 이론들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 

4) Gene Youngblood, Expanded Cinema, New York, E.P Dutton: 1970,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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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해 예상시점보다 조기에 구축되는 원격COVID-19 

사회를 과거의 통제방식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

어느 시대에나 전염병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방역을 위한 국가의 통제. 

는 강압적이었고 국민은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년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인, . 2020 COVID-19 

권이 발달한 서유럽의 국가들도 평소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의 신체를 통제하는 도시봉쇄와 이동제한이라

는 강경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만약 과거의 오프라인 중심사회였다면 이런 조치들이 더 불편하고 강압적으로 . ,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차츰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졌다 특히 게임에 푹 빠진 . . 

사람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불편함은 적었을 것이다. 

각국 정부에서는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느슨한 신체 통제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불필요

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일상을 유지하길 권고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프라인 콘텐츠가 .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되었고 원격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

리처드 세넷은 근대 유럽에서 토목기사 들이 의사보다 도시의 공중보건을 위해 더 많은 기여(civil engineer)

를 했다고 보았다5) 그들은 도시의 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하여 콜레라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로부터 시민들을 .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환경개선도 사람과 접촉하여 감염되는 전염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적 . . 

동물인 인간이 서로 거리를 두고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개. IT

발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면서 비대면의 가상현실에서도 , 

현실세계와 유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그들은 신체를 집에서 끌어내지 않아도 생활이 불편하. 

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족쇄를 사람들에게 채운 것이다 국가권력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사회를 조기에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 

능해진 느슨한 신체의 통제를 위한 보이지 않는 족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거나 외로이 독방에 격리되어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여가생활도 가능하다 공교육에서의 온라. , . 

인 수업도 실시되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원격진료도 낙관적이다 인터넷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 

도 볼 수 있는 전세계의 전시와 공연 콘텐츠들이 공개되고 있다 초고화질 스트리밍은 현장에서 보는듯한 생생. 

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팬데믹 이전에도 현실세계의 소통보다 가상공간의 소통이 더 COVID-19 

활발했다 그러므로 느슨한 신체 통제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적고 크게 불편한 일도 . , 

아니다 이 상황은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에도 설치된 기내 광고기반 주문형 비디오 에 의해 비행시간 동. AVOD( )

안 즐길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장거리 항공여행이 덜 지루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가상공간으로의 몰입은 협소한 .  

좌석에 갇힌 신체를 잊게 하는데 비즈니스 좌석의 승객들은 현실세계의 기내 서비스와 맛있는 기내식으로 위, 

안을 얻지만 이코노미 좌석에서는 신체형을 받는 좌석에 앉아 현실을 잊고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장거리 

비행을 버티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상황은 향후 일상에서 해외여행이나 공연관람과 같은 이전보다 어려워진 현. 

5) Sennett, Richard., Building and Dwelling: Ethics for the City, New York :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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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험의 기회가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도록 한다.

기내 의 보급으로 장거리 항공여행은 덜 지루해졌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하려AVOD , COVID-19 

면 일간의 신체격리를 감수해야만 한다 에 의한 무증상 감염과 완치자의 재확진 변종 바이러스의 14 . COVID-19 , 

출현 등으로 인해 입국자에 대한 일간의 신체격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테러의 예방을 위14 . 

해 년에 시행된 가 넘는 액체류의 공항 탑승구역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것처럼 이 조치도 2006 100ml

무기한 지속되어 통과의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런 신체격리는 대면접촉에 익숙한 신체를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신체로의 전환 과정으로 볼 수도 있, 

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개념이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학교교육에 의해 시간개념이 확립된 산업사회에 . 

적합한 신체가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다 일간 자신을 격리할 수 있는 유순한 신체는 이상적인 미래의 인간형. 14

일 수 있다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신체를 못 만든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비대면 사. . 

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들은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파놉티콘이 사용되기도 한다 방역당국, . 

은 격리 위반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고 스마트폰과 연동된 손목밴드를 착용시켜 실시간으로 ,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대면 사회의 부적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사회적인 . , 

대안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핵심은 인. 

권침해가 적은 강압적이지 않은 방역을 위해서는 원격사회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생활방역과 사회적 , 

거리두기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현실의 경험을 결핍시킬 수 있는 원격사회는 과거에는 . 

일상적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려워진 해외여행이나 공연 경기관람 들의 현실세계 경험이 특정계층, 

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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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및 가능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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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개요

연구목적 

이 연구는 문자의 이미지성 물질성 매체성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오늘날의 디지털타입시대까, , 

지의 한글타이포그래피의 계보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한글타이포그래피의 계보 연구를 인식론적으로 새롭게 . 

정립 확장하고 나아가 한글타이포그래피를 실천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 

연구배경 

한 언어는 그 지역의 고유한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거울처럼 반영한다 한국어말 역시 한국 사회의 문화와 . ( )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글 문자역시 그렇다 한국인은 매일 한글을 다룬다 문자를 다루는 일. ( ) . . , 

즉 쓰기를 포한한 문서작업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글 자체가 훌륭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 

사실이지만 한글이라는 문자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는지는 어쩌면 국어학자들 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다, . 

문자를 다루고 사용하는 일 이를 타이포그래피라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대상의 조형은 각 시대의 , . 

미학과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왔다 문자를 다루는 것이나 책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집을 짓는 것처럼 . . 

인문학적 사유가 아니면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글타이포그래피 역시 한국사회의 .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 매일하는 메모 문서작업 프리젠테이션 기획서 레포트 연구보고서 까지 어쩌면 늘 . , , , , , , 

봐왔지만 미쳐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 이 연구는 그 지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한글을 새롭게 본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글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 

위에서 세계를 본다는 것을 말한다 한글은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문자사에서 세계문자사 어디에도 속하기 . 

어려운 특성을 가졌다.6) 훈민정음은 당대의 철학과 문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제한 문자이며 한국어의  , 

바른소리 정음 이자 창제원리와 제자철학을 밝히고 해례본 실천영역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 ) , ( ), 

책훈민정음 으로 만들어 인쇄되어 전승된 세계문자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물론 훈민정음과 한글연구는 ( ) . 

주로 국어학이나 서지학 등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문자의 이미지성 물질성 매체성을 중심으로 한글문자학을 연구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 , . 

한글타이포그래피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에서 출발하는 한글문자학이 바탕이 된 

인식론에서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다층적이고 확장된 연구로 영상문화학. (visual culture 

studies 입장에서 한글문자학과 한글타이포그래피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    

6) 영국 서섹스 대학의 샘슨 이 저술한 문자체계 라는 책에서 한글은 자질문자 (Geoffrey Sampson) (Writing Systems) ( , 資質文字『 』
는문자가 나타내는 음소들의 자질이 그 글자의 외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문자체계를 말한다 이는 featural alphabet) .  

샘슨이 한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이 한글의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자학의 용어‘ ’
다. Geoffrey Sampson,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Introduc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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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세계문자학과 한국문자학의 문제  1. 

언어는 음성언어 소리 말로 소통하는 구술문화와 공간에 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기호인 문자언어 글자 문( , ) ( , 

자 활자로 소통하는 문자문화 타이포그래피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언어를 중심으로 사유하되 음성언어의 , , ) . 

속성이 문자언어의 내부에 있음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매체학자 월터 옹 은 쓰기가 일반화되기 . (Walter J. Ong)

이전의 문화를 구술문화로 그 이후의 문화를 문자문화로 나눈다 그는 말과 글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미디. “
어”7)라고 단언하며 필사문화의 청각우의에서 인쇄문화가 시각우위로 바뀌게 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한글은 이러한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를 뒤집는다 아마 옹뿐 아니라 맥클루언 조차도 시대적 상황으. (

로 한글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거의 없었기에 모든 문자가 이러한 이론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우선 한글은 창제 때부터 이미 소리 구술문화 과 글 문자문화 의 이치가 하나임을 밝힌 세계 유일의 문자이다( ) ( ) . 

훈민정음 해례본8)에서 천지에 이치가 있고 소리도 천지의 이치에 따르고 문자도 그러하다, , ( = = =自然 聲 字 

고 밝히고 있으며 소리 의 이치와 문자 의 이치는 둘이 아니다 라고 설명한다 또한 훈민정음) , ( ) ( ) ( ) . 理 聲 字 理旣不二

은 훈민 과 정음 두 낱말이 결합한 것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과 바른 소리‘ ( )’ ‘ ( )’ ‘ ’ ‘訓民 正音

이자 문자 로서의 훈민정음으로 나누어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한글은 인쇄문자가 먼저이고 필사문화가 나중인 ’ . 

문자이다 이또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문자이다 다른 문자들처럼 자연스럽게 진화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 . , 

세기 조선에서 보편문자학의 연구 토대위에 한국인에 맞추어서 새롭게 창제되었음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정15

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글 문자학은 세계 보편문자 특히 알파벳중심주의로 연구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훈민정. , . 

음에서 시작하는 한글문자학의 연구는 기존의 보편문자학의 일반론 연구의 기반 위에 한글문자학의 특수성 연

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되어야하고 나아가 그 문자의 실천 영역에서의 한글타이포그래피연구가 함께 되, 

어야 할 것이다. 

문자인 것과 문자가 아닌 것의 문제 문자의 이미지성과 물질성  2. : 

문자와 이미지는 시대별로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통합하고 분리되었는지 또한 문자가 함의한 물질성은 , ‘ ’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문자는 이미지다 문자는 태생부터 구체적이며 공간적이고 . . 

가시적일뿐 아니라 인간에 의해 상형 또는 조형된 것으로 형태가 있고 실제적 이고 공간을 차지한다‘ ’, ‘ ’ ‘ ’ ‘ ’ . 

문자 이전의 문자는 이미지였다 프랑스의 선사학자 앙드레 르루아 구랑은 인간이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 즉 . “ , 

상형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언어다 단어로 된 언어처럼 그것은 인류의 뿌리를 차지한다‘ ’ . , .”9)고 설명하면서 

문자언어의 기원을 몸짓 리듬 표정 등의 흔적으로 읽어낸다 그가 그림표의문자 라고 지칭한 초기문자는 , , . ‘ - ’
이미지와 구별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했다 이를 데리다는 원초적 흔적 또는 원문자‘ ’ . (archi-écriture 라고 )

명명한다 이탈리아의 선사학자 임마누엘 아나티 또한 예술의 기원 이라는 저서에서 동굴의 흔적이나 바위에 . 『 』

새겨진 도상들의 문법적 형식이 시각예술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나티는 이를 기원적 . ‘

7) 월터 옹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 , , 1995, 2018. p.11.『 』
8)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와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책의 명칭으로 국보 제 호이자  70 유네스코에 세

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물질로서 책이 등재된 것이지 무형의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체계가 등재된 것은 아니다. , .   
9) 앙드레 르루아 구랑 공수진 역 행위와 말 기술과 언어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 1 : , , p.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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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라고 명명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기호를 그림문자 표의문자 심리문자로 분류한다 중세의 필사본과 초기 ’ , , . 

성경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독서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세 수도원의 수사들이 ‘ ’ . 

스콜라 철학의 필사본의 포맷에 영향을 주었다 기억술은 건축적 공간을 상상해서 만들고 그 안에 사물을 넣는 . 

방법이었다 텍스트를 개인의 기억 속에 이미지 로 안전하게 보관 한 후에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방법으로서의 . ‘ ’
기억술은 구텐베르크 행성서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방법이었다42 .

두 번째 문자는 물질성을 가진다 다시 중세로 가보자 필사본의 양이 많아지고 읽어야 할 도서목록들이 생. . 

겨나게 되면서 수도원이나 성당 안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된다 특히 옥스퍼드의 초기 도서관은 수사들의 수도원. 

이다 그러나 수도원 도서관보다 새로운 자료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성 대두되면서 프란체스코. 

회 교수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인 로버트 그로세테 는 주교들의 다양한 글들에 대(Robert Grosseteste)

한 주제별 색인 개발 교부문헌에 대한 지침으로 공동 사용했다고 한다, .10) 

이러한 인덱스와 같은 본문을 보조하는 모든 텍스트를 파라텍스트 하고 한다 파라텍스트(para-texte) . ‘
란 곁이란 뜻의 파라 와텍스트 로 구성된 단어이다 제라르 주네트paratext’ ‘ ’ ‘ para’ ‘ text’ . (Gérard Genette 에 의하)

면 파라텍스트라는 것은 제목 저자 이름 장르 표시 서문 발문 각주 등으로 본문을 보완하는 텍스트를 가리, , , , , 

킨다 주네트는 파라텍스트가 없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파라텍스트의 방식과 수단은 시대 문화 장. , , 

르 작가 작품 편집 등 다양한 외현적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한다 이 용어는 파라언어의 모델에도 적용, , , . 

될 수 있다 언어적 발화에 대한 비언어적 부속물들이 파라언어의 특징인데 얼굴표정 손짓과 몸의 움직임 등. - , , 

이 그것이다 리차드 맥시 에 의하면 파라텍스트라는 용어는 책 내부 와 외부. (Richard Macksey) “ (peritext)

에서 그 책을 독자들에게 매개시키는 의식적 경계의 장치이자 관례로 제목 부제 필명 서언 헌사 제(epitext) , , , , , 

사 서문 중간 제목 주석 에필로그 후기 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주네트가 설명하고 있는 파라텍스트와 같은 , , , , , . 

개념이다 주네트가 말하는 파라텍스트는 경계 또는 지정 된 경계 이상의 의미로 문턱 또는 보르헤스. ‘ ’, 
가 서론에 대하여 사용한 대기실 이 된다 그것은 안으로 걸음을 내딛거나 돌아서거나 어떤 것도 가능(Borges) ‘ ’ . 

한 세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안과 밖 사이의 규정할 수 없는 영역이자 안쪽텍스트를 향한 으로나 바깥쪽텍. ‘ ’ , ( ) (

스트에 관한 세속의 담론을 향한 으 로 확고한 경계가 없는 영역 모서리 또는 실제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어떤 ) , , 

사람의 독서 전체를 조정 하는 인쇄된 텍스트의 가장자리 이다‘ ’ .11) 

제목 저자 이름 장르 표시 서문 발문 각주 인덱스처럼 파라텍스트 말고도 문자의 물성은 문자를 다루어 , , , , , , 

왔던 그리기 새기기 쓰기 찍기와 같은 방식과도 연결되어있다 또한 문자를 둘러싼 모든 것 즉 손 붓 조각, , , . , , , , 

활자 인쇄 사진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그리고 문자가 물질이 되기 위하여 종이 안료먹 잉크와 같이 모든  , , . , ( , )

필요한 재료와 제본 제책 바이딩 장정의 공예적 방식을 통해 형태적 이미지를 넘어 물질적 이미지로 탄생된, , , 

다 대표적인 것이 눈으로 만지기 시각적 촉각성과 같은 문제다 내용에 따라서 문자는 다양한 표정을 지을수. , . 

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문자를 읽는 동안에 시각적 무의식으로 또는 가독성과 판독성성의 여부는 글의 내용에 . ,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언어와 시각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서양과 동양 그리고 시대별로 . . , 

다르게 발달해 온 글꼴 서체 폰트 타입 자간 행간 제목글자와 본문자 판형 그리드 조판 레이아웃( , , ) , , , , , , 

글꼴디자인 편집디자인 등의 이해를 역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Layout), , .  

10)  Nigel J. Morgan, Rodney M. Thomso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ook in Britain , Cambridge 『 』
University Press, 1998. 

11) 제라르 주네트 파라텍스트 해석의 문턱 솔 파라텍스트 는 제라르 주네트 , : , , 1997. (para-texte) (『 』 Gérard Genette 의 문턱) 『
에서 사용되었다(Seui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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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학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 문제   3. 

레지스 드브레 는 인간의 사유양식과 삶의 방향은 미디어에 의해 결정된다 고 말한다 그는 (Regis Debray) ‘ .’ . 

미디어를 다루는 학문인 매개학 또는 매체학을 미디올로지, (médiologie, mediology 라고 명명하고 그동안 언) , 

어학에서 전달 작용 매개 작용의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매개 작용이란 존재와 대상보‘ ’, ‘ ’ . ‘ ’
다 관계 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관계는 존재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문자와 이미지의 관‘ ’ . ‘
계 를 다루는 영역이 있을까 그 영역은 타이포그래피이다 사전적의미로 타이포그래피는 지면돌판 양피지 비’ ? . ( , , 

단 종이 오늘날의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 등에 문자나 활자로 글자 배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 , )

으로 언어의 구술문화를 문자문화에 잘 반영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 의 장 대리보충으로부터 근원으로 문자언어이론 에서 대리보충으로부터 근원에 4 : 『 』 「 」

도달한 몸짓으로서의 문자는 랑그가 아닌 파롤 그래피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입 안과 밖 사이의 관계의 간, , 

격은 모두 드러나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현전하지 않아서 대리보충에 의한 대리보충하는 말의 실제. ‘ ’ , 

즉 문자이지만 여기서는 기표 파롤 몸짓 시선 심리문자에 해당하는 문자 안에 있으면서 문자로 드러나지 않, , , , ‘
는 문자 다 이것이 바로 타이포그래피다 타이포그래피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는 훈민정음에 이미 쓰여 ’ . . . 

있지만 문자 안에 있으면서 문자로 드러나지 않는 문자 로 그래서 그래피즘으로 읽기가 요구되는 영역 타이포‘ ’ , 

그래피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서 세대 북디자이너 정병규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역시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 1

다시 읽어보자고 말한다.

 

나라의 타이포그래피가 서양과 달라 알파벳과는 서로 통함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한글 “
타이포그래피를 제대로 하고자 할빼이셔도 그 뜻을 바르게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어여삐 여. 

겨 한글 스믈여덟 글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원리를 만드노니 어리석은 디자이너들이 쉽게 

익히어 일상의 한글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노라”12) 

이처럼 매체학으로서의 한글타이포그래피는 문자 밖의 영역문자를 둘러싼 것 가장자리 이미지 파라 텍스트( : , 

의 영역 까지 한글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매체학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 . , 

훈민정음에서 시작하는 한글타이포그래피는 기존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다. 

한글타이포그래피의 역사 연구를 확장하는 문제4. 

일반적으로 서양의 타이포그래피는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내려오는 인문학적 계보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과 . 

일본과 같은 한자문화권의 타이포그래피 역시 한자를 토대로 한 고대 중국인들의 자연관과 문자관에 따른 구성

의 원리체계가 타이포그래피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연구된다 이처럼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 또한 인문학. 

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글은 글자이기 이전에 철학이고 사상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는 좀 다른 양상이다 기존의 한글연구는 주로 국어학 음운론 중심 으로 논의. ( )

되어 왔다 하지만 한글과 한글타이포그래피 연구는 넓게는 보편적인 세계문자에 대한 담론들과 비교해서 연구. 

하고 특수성으로 독창적인 한글문자학으로서의 이론을 세우고 나아가 방법론으로서 한글타이포그래피 원리, ‘ ’ , ‘ ’
를 찾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의 타이포그래피 연구는 년대 중반 이. 1990

후 본격적인 디지털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훈민정음에 대해서 국어학뿐 아니라 . 

12) 정병규 세종대왕 한글 타이포그래피 반포문 정병규의 훈민정음과 한글타이포그래피 강의 중에서 년 월 , < >, ‘ ’ , 200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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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영역에서도 현재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디자인학회 와 한국타이포그라, . < > <

피학회 한국 타이포그래피 연구 아카이브 의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는 아직까지도 기존의 타이포그래피 연구>, < >

는 글자꼴 즉 자형중심의 연구가 많았으며, 13) 인문학적 시각에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전체를 조망한 확장된 한, , 

글 타이포그래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보편문자학의 일반론을 감싸면서 한글문자학이라는 특수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구

할 것이다 문헌연구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특히 한글관련 문헌연구 자료는 한글박물관 규장각 국립중앙박물. , , , 

관 디지털한글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화사전 등의 원본 또는 복사본 자료데이터를 바탕으, , , 

로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이 논의되고 이어 제 장에서 세계문자학관련 선행연, 2

구를 조망해 보고 한글문자학 연구의 가능성을 분석해 본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 

피의 연구 상황을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문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특히 타이포그래피와 연결 지을 수 있는 . 3

속성인 문자의 이미지성과 물질성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 매체학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이론들을 , 

중점적으로 추적해 볼 것이다 나아가 세계 보편 문자학에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살펴보고 동서양의 비교로 . , 

알파벳중심의 세계 타이포그래피 연구와 한자중심의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의 연구 그리고 훈민정음 한글문자, , 

학 한글타이포그래피를 연결시켜서 사유해 본다 제 장에서 한글문자학의 출발점인 훈민정음에 대해서 살펴본, . 4

다 소리이자 문자 타이포그래피이자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훈민정음의 동아시아 미. , . 

학 유교의 예 주역의 음양학설과 같은 철학적 배경과 조형적 원리를 이해한다 이어 제 장에서는 훈민정( ( ), ) . 5禮

음 창제이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매체의 변화에 따른 한글타이포그래피의 계보를 문헌과 사례중심으로 고찰한, 

다 먼저 옛활자시대 전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제작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후기에는 본격적인 쓰는 글자로 . , 

발전하는 세기이후 서간체나 방각본에서 나타나는 한글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새활자시대는 17~18 , 

개항이후 근대화 수용기에서 나타나는 한글타이포그래피 일제 강점기시대에 조선어학회의 활동 근대 잡지와 , , 

근대 단행본들을 훈민정음의 조형적 원리에 대해 디자인이론에 근거에서 분석한다 예시 글자체 글.( >1. Typeface/

자크기 획의 굵기 글자 폭 비례 조판 방법 판식 한자혼용방법 해방기 이후 원도활자Type Sizes/ Weight/ ( ) 2. ( ) 3. ) 

시대는 사진식자기도입과 매체의 확산으로 금속활자 에서 사진식자 로 그 매체의 방식이 급(hot tyip) (cold tyip)

격하게 달라지게 된다 초기 동아체 손글자체 최정순체 궁서체 명조체 최정호 활자체와 같은 사진식자의 원. , , , , , 

도가 제작되고 한글 새활자꼴과 고딕체의 등장과 가로쓰기 전면 도입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뿌리깊은 나무, , < >, 

샘이 깊은물 과 같은 이 시기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김진평의 한글레터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디지털 < > . 

타입시대가 되면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모던 타이포그래피를 만난다 원 사각형 삼각형과 같은 기초조형을 . , , 

가지고 구성된 모던타이포그래피는 원래의 훈민정음의 원리와 오히려 잘 들어맞게 되면서 디지털기술과 맞물려 

한글타이포그래피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타이포그래피 교육의 확대와 대중화 데스크탑 퍼블리싱과 , , 

독립출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훈민정음에서 출발하는 한글문자학으로서의 한글타이포그래피 .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장은 결론으로 요약과 연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6 .

13) 함성아 한국 타이포그래피 연구 아카이브 글짜씨 한국타이포그라픽학회 년부터 년 월까지 한국에서 발표 , , 10, . 1990 2014 2「 」
된 석 박사 학위 논문 중 타이포그래피 관련논문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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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의와 한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터넷 사용량과 함께 문자소통이 음성언어의 소통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용하는 문자가 바로 한글이기 때문이다 음소문자이자 , . 

표음문자인 한글은 인류문명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보된 언어이자 문자이다 또한 한글은 보편적 문자의 이. 

론을 넘어서는 문자이자 한글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해서 인류에게 남겨줄 의무가 있는 문자이다 어쩌면 이제 .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연구는 문자와 이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에서 출발해서 미디올로지에 이르는 긴 여정

을 떠나야 한다 앞으로의 국제적인 매체학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한글타. 

이포그래피 연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미시적 연구를 넘어 영상문화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자학. , , 

철학 예술학 역사학 문화연구 등의 다학제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 .  

본 연구의 의의는 타이포그래피 연구로 훈민정음에서 출발하는 확장된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지평을 넓

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각적인 조망체계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서 인문학적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 대상을 , 

확장하고 주체적인 한국시각디자인론 의 기본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론적 나열이나 조망도‘ ’ . 

와 그리고 아직 연구 구상정도에서 머무는 등의 한계와 부족함이 크다 그러나 훈민정음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정립하기위해서는 하나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글타이포그래피 연구지형도를 바탕으. 

로 가 파트에서 각론으로서의 심도있는 연구들이 후속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 된 연구결. 

과는 향후 한글타이포그래피 역사를 기술하거나 교육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훈민정음 한글문자학 한글디자인 관련 문헌1. , , 

훈민정음관련 단행본 학술논문과 국내연속간행물1) /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수정증보판 성균관대 출판부, , , , 2007.『 』

국립국어원 편 알기쉽게 풀어쓴 훈민정음 생각의 나무, , , 2008.『

권재선 훈민정음 해석연수 대구 우골탑, , , , 1995.『 』

김봉태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와 글자모양 삼우사, , , 2002.『 』

김완진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 , 1984.『 』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문자라는 기적 김진아 외 역 돌베개, : ( ) , , 2011. 『 』

류현국 한글 활자의 은하계 한글의 기계화 시작과 종말 그리고 부활 그 의미 엉뚱상상 , : 1945~2010- , , (2017)『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훈민정음, , 2003. 『 』

박병천 외 한글 글꼴용어사전 한국글꼴개발원, , , 2000.『 』

박병천 한글궁체연구 일지사, , , 1983.『 』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1984.『 』



34

박창원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 2005.『 』

방종현 이상규 주해 훈민정음통사, , , 2015. 『 』

안병희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  2007.『

이상규 직서기언 해석 훈민정음, : , 2018.『 』

유지원 글자 풍경 글자에 아로새긴 스물일곱 가지 세상 을유문화사, : , , 2019.『 』

최경봉 시정곤 박영준 한글에 대해 알아야할 모든 것 책과 함께, , , , , 2010. 『 』

한글학회 훈민정음 옮김과 해설 년대, : , 1990 .『 』

김성계 훈민정음에 나타난 글꼴의 형성원인 비닥 디자인 저널 통권 호, , , 1 , 2002.｢ ｣
이근우 언문과 훈민정음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한국어학, , , 75,  (2017). ｢ ｣
박지훈 새 활자 시대 초기의 한글 활자에 대한 연구 글짜씨, , , 2011.｢ ｣
연규동 문자의 도상성과 훈민정음 한글, , , 80(1), 2019.｢ ｣
이상혁 북한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 Journal of Korean Culture, 40, 2018. ｢ ｣
정병규 훈민정음과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원리 새국어생활 권 호 국립국어원, , 18 2 , , 2008.｢ ｣  

동아시아 문화와 미학 매체관련 단행본 학술논문과 국내연속간행물2) , / 

노자 도덕경 오강남 풀이 현암사, ( ) , , 1995, 2010.『 』

리빙하이 신정근 역 동아시아 미학 동아시아, , , , 2010.『 』

유선영 박용규 이상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안국언론재단, , , , , 2007『 』

장파 백승도 역 장파교수의 중국미학사 푸른숲, , , , 2014.『 』

조지훈 한국문화사서설 나남, , , 1996.『 』

한린더 이찬훈 역 한 권으로 읽는 동양 미학 이학사, , , , 2012.『 』

한글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관련 단행본 학술논문과 국내연속간행물3) /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 , 1983.『 』

석금호 타이포그라픽디자인 미진사, , , 1994.『 』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한글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 , , , 2009.『 』

원유홍 서승연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안그라픽스, , , , 2004.  『 』

유정숙 김지현 한글공감 안그라픽스, , , , 2010.『 』 
안상수 한재준 한글디자인 안그라픽스, , , , 1999『 』

오병운 한자타이포그래피 창미출판사, , , 2003.『 』

이병주 타이포그래피의 빈공간 홍디자인, , , 2011.『 』

김두식 한글 글꼴의 역사 시간의 물레, , , 2008.『

젠 화이트 정병규 안상수 역 편집디자인 안그라픽스, , , , , 2002, 2013.『 』

에드워드 캐티치 권현민 외 역 세리프의 기원 국립 한글박물관M, , , , , 『 』

강창석 글자 이름 한글 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제 집, ‘ ’ , , 17 , 2000.｢ ｣
김영욱 디자인과 한글 타이포그래피 새국어생활 제 권 제 호 년 겨울, , 19 4 , 2009 .｢ ｣



35

김성도 횡단의 기호학과 횡단의 세미오시스 한국 매체 문화사의 구상 문자 활자 책의 상호 매체성을 , : , , ｢ –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권 호 기호학회- , 27 0 , , 2010｣  
김성도 한글의 문자 기호학 구성원리 활자서체사 상호매체성 기초학문자료센터, - . . , , ｢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24214&local_id=10052275

김성도 문자의 시원과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인식론적 성찰 영상문화, , , 17, 2011.｢ ｣
김영기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좌표 꾸밈 통권 호, , , 7 , 1978.｢ ｣
김영욱 디자인과 한글 타이포그래피 국어 생활 논단, , ,  ｢ ｣
류현국 천주교 한글 성경 출판의 역사적 변천을 수반한 타이포그래픽의 변화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 ｢ ｣
권 호 년 월39 0 , 2014 12 . 

류현국 한글 분합활자 개발의 역사적 변천과 타이포그래피 조형미디어학 권 호 년 월, , 19 4 , 2016 11 . ｢ ｣    
박지홍 훈민정음 연구분야 에 대하여 한글, ‘ ’ , (216), 1992. ｢ ｣
석금호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 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디자인, , , 1990.10.｢ ｣
서유리 딱지본 소설책의 표지 디자인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 집, , , 20 , 2009.｢ ｣
안상수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00.｢ ｣
안상수 한글 타이포그라피와 서예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 디자인연구소, , , 1997.｢ ｣
안상수 노민지 노은유 불경 언해본과 한글 디자인 글짜씨, , , , , 6, 2014.｢ ｣
유정숙 한글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김진평의 로고타입 기초조형학연구, , , Vol. 7 No. 4, 2006.｢ ｣
이재원 대각선 쓰기 한글의 형태와 방향성을 고려한 쓰기 방법 실험 글짜씨(2015). : . , 7(2), 135-151 

이승재 훈민정음 의 문자론적 성격에 대하여 세종학연구< > . (14),(2006). 

이용제 효율적인 한글 활자디자인을 위한 대표 글자 연구 글짜씨, , , 4, 2012.｢ ｣
      문장방향과 한글 글자꼴의 관계 글짜씨, , , 3, 2011.｢ ｣
이진우 원유홍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본 중국문자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 , 「 」

21, 2015.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방각소설의 전국적 유통 가능성에 대한 시론 다산과 연대 , , 3, 2010. ｢ ｣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진단학회, , 106, , 2008. 「 」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진단학회, : , 100, , 2005. 「 」  
최용호 한글과 알파벳 두 문재체계의 기원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제 집, , , 59 , 2004.｢ ｣
한국 타이포그라피학회 엮음 글짜씨 안그라픽스, , 2011.⟪ ⟫
한재준 지속가능한 한글의 가치 글짜씨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편 안그라픽스, “ ”, 1-280, ( ), , 2010.⟪ ⟫

학위논문3) 

구본영 본문용 한글서체의 구조와 인지요인 상관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 2010 ｢ ｣
책호 한글 한자 로마자의 타이포그래피 용어비교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 , , , 2016 ｢ ｣
지상원 한글 본문용 폰트의 가로짜기 세로짜기 비교 분석 영남대학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 , , 2020. ｢ ｣
박재 가로짜기 글줄기준선을 적용한 한글 글자틀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 2013｢ ｣



36

문자의 이미지성 물질성 매체성 관련 문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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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요지발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문화학협동과정 

조선고적도보 朝鮮古蹟圖譜『 』�고건축사진을 통해 본 

일본 제국주의의 이미지 전략 연구
 

석사수료 이희인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선행연구 분석 및 논문의 구성   1.2. 

근대적 시각 체계와 사진술의 발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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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수학 혁명과 근대 학문의 성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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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시각체계에서 사진의 발명으로    2.4. 

사진의 실증성에 대한 신화와 사진의 소유 적 속성     2.5. ‘ ’
 

일본의 표절된 오리엔탈리즘과 사진의 활용 3. 

일본의 근대화와 그에 따른 표상체계의 근대화    3.1. 

서구 오리엔탈리즘 담론과 일본의 표절된 오리엔탈리즘    3.2. 

제국주의 담론과 지식 생산 도구로서의 사진    3.3. 

조선고적도보 의 제작 배경 및 과정   4. , 朝鮮古蹟圖譜『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의 경과와 성격   4.1. 

고적조사 사업에서 건축학자 일행의 활약과 연구 태도    4.2. 關野貞 

조선고적도보 의 형성 과정     4.3. 『 』

 

조선고적도보 의 고건축 사진 이미지 분석    5. , 朝鮮古蹟圖譜『 』

조선고적도보 의 체계 구성 및 사진 기술적 특징       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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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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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조선총독부가 주도하고 세키노 타다시 도리이 류조 등 일본의 건축학자 인류학자 등이 ( ), ( ) , 關野貞 鳥居龍蔵
촉탁신분으로 조선 각지의 흩어진 유적 유물을 조사해 년부터 여 년간 집대성한 조선고적도보 , 1915 20 朝鮮古『

는 그 사료적 가치로 인해 해방 뒤에도 우리 문화재의 고증 보존 등의 연구에 차 자료로 적극 활용, , 1蹟圖譜』

돼 왔다 그러나 이 책에 방대하게 촬영되어 수집된 문화재 사진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조선고적도보 의 고건축 사진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이미지에 깃든 서구의 근대. 『 』

성과 시각성 그를 추동한 근대학문 체계 담론 생산 도구로서의 사진의 특성을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 아울, , . 

러 서구의 근대 문물과 학문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일본이 근대적 시각체계를 내면화한 과정과 이를 통한 제국

주의 지식과 담론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고적도보 에 실린 고건축 사진들의 촬영과 편집 분류 . , 『 』

등 다양한 방법론을 분석하여 일본 근대학문의 실험장으로서의 조선이 일본 엘리트 집단에 의해 어떻게 표상, 

되었으며 식민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조선고적도보 세키노 타다시 선원근법 기하학 카메라 옵스쿠라 오리엔탈리즘 사진 아카이브/ , , , , , ,  , 

건축사진 일본 근대화 도보 에피스테메 , , ( ), 圖報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사진의 첫 피사체는 건축물이었다 최초의 카메라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지나치게 긴 노출시간에서 찍을 수 . 

있는 사진들이란 정물이나 건물 같은 정지된 피사체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진의 최초 발명자들인 니세포르 니, 

옙스와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는 각각 창밖으로 보이는 건축물14)을 찍은 사진들을 남겼고 이 사진들은 사진의 

역사를 다룬 서적들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세기 사진의 발달을 견인한 당대 가장 중요한 욕구인 초상화에 . 19

대한 수요는 카메라 노출시간과 감광유제의 감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한 뒤에야 본격화될 수 있었다.

사진은 흔히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를 거치며 서구의 시각을 지배해온 카메라 옵스쿠라 현상과 서구 근대 시, 

각체계에 깊이 파고든 수학적 방법론인 선원근법의 기계적 구현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특히 르네상스의 서막을 . 

연 선원근법의 발견과 그 이론의 정립은 균질적인 것으로 파악된 시간과 공간을 측량하고 세계를 수량화하여 , 

기하학적으로 파악하고자했던 수학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여기에 데카르트와 베이컨 등의 과학 광학철학이 덧. , 

붙여져 주체와 대상을 이분하는 시각 이론이 오랜 시간 서구를 지배해 왔다 이러한 시각 전통이 면면히 이어. 

져 근대적 시각체계의 결정적 발명품인 사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서구 학계의 주류 시각 이론이었다.15) 

14) 세계 최초의 사진으로 알려진 니세포르 니엡스의 르 그라의 집 창에서 내다본 조망 년경 과 다게레오 타입으로 찍힌 루 < >(1827 )
이 자크 망데 다게르의 사진 같은 날 촬영한 탕플 대로의 두 모습 년경 를 가리킨다 보먼트 뉴홀 지음 정진국 역 사< >(1838 ) . , ,『
진의 역사 열화당, , 2003. pp.17-19. 』

15) 그러나 조나단 크래리는 이 과정을 단절적으로 바라본다 즉 르네상스 이래 서구 주류 시각체계를 지배해 온 선원근법과 카메 . 
라 옵스쿠라가 세기 초 카메라의 시각으로 이어졌다는 일반론에 의문을 품으며 괴테 쇼펜하우어 등 철학자와 뮐러 페흐너 19 , , , 
등 생리학자들의 잔상과 망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과정에 생리학적 단절이 있었음을 밝힌다 조나단 크래리 지음 임동근. , , 
오성훈 역 관찰자의 기술 문학과학사, , , 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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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사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수학적이며 기하학적인 세계관과 자연의 광학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 

것이다.

서구의 근대 문물을 일찌감치 수용한 일본은 근대학문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시각에 의존하

는 도보 형태의 서적과 인쇄문화를 발달시켰고 이 와중에 선원근법의 시각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 )’ . 20圖報

세기 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며 갖게 된 제국의 자신감 위에 이러한 근대적 학문과 도구를 적극 활

용하게 된다 서구 제국주의의 오리엔탈리즘을 모방 표절한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은 그들이 식민지로 삼고자 . , 

했던 대만과 조선 등에서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지식을 생산하고 담론화 하기에 이른다.  

조선총독부가 주도하고 세키노 타다시 도리이 류조 등 일본의 건축학자 인류학자 등이 ( ), ( ) , 關野貞 鳥居龍蔵
촉탁신분으로 조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년부터 여 년간 집대성한 1915 20

조선고적도보 이후 도보 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는 그 사료적 가치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 , .) , 朝鮮古蹟圖譜『 』 『 』

리 문화재의 고증 보존 연구에 적극 활용돼 왔다 특히 일본 근대 건축학의 비조로 꼽히는 세키노 타다시 일, , . 

행이 년대 초 차례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연구하며 남긴 사찰 석탑 궁궐 서원 등 건1900 5 , , , 

축물의 유리건판 사진은 우리 고건축과 문화재 연구의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도보 에 대한 연구는 도보 속 사진 자료를 통해 특정 문화재를 고증하는 연구와 일제 『 』

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에 관련한 연구 등 주로 고건축과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도보 를 . 『 』

빽빽이 채우고 있는 사진 이미지에 대한 분석 역시 다른 일본 관학자들이 남긴 인류학 민속학 사진과 함께 분, , 

석되어 왔고 건축물과 사람을 함께 배치한 일부 사진들을 중심으로 조선인을 미개하게 다루고 있음을 밝히는 , 

정도의 초보적인 연구에 머물러 온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보 에 실린 유리건판 사진들 그 중에서도 고건축물 사진들에서 엿보이는 서구의 투시법 혹, , 『 』

은 선원근법적 시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차원적 평면에 차원적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선원근법적 시. 2 3

각이 실증적 과학적 지식 생산을 담당했던 카메라의 눈을 통해 도보 의 고건축 사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 , 『 』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근대 학문의 방법론이 도보 전면에 흐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 

서구가 타자 혹은 야만으로 치부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생산해낸 식민지 민중의 인류학 민속학 사진과 달리 , , 

피사체 자체로 어떤 연출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무뚝뚝한 건축물에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시선을 포착하는 , 

일은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작업이다 세키노 타다시 일행에 의해 촬영된 고건축 사진들을 통해 건축물 측량과 . , 

사진 프레이밍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시각 공간의 합리화 에 주목하고 그밖에 도보에 쓰인 다양한 사진 촬영의 ‘ ’ , 

방법론과 유형학적 방법론 도록의 편집 방식에 쓰인 분류방법 등을 분석해 대상에 대한 소유 혹은 전유 의 , ‘ ’, ‘ ’
목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구의 근대화와 제국주의를 모방 표절한 일본이 이러한 시각적 방법론을 . , 

조선 식민 지배에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 최종 고찰하고자 했다.

선행연구 분석 및 논문의 구성1.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보 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건축학과 문화재 관련 학문의 연구가 주를 이뤄 『 』

왔다 도보 속 사진과 이미지 자료를 통한 특정 문화재의 실증적 연구를 비롯해 문화재 반출과 한국전쟁 . , 『 』 

등을 거치며 사라지거나 파괴된 문화재를 고증하는 작업 분단 상황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 문화재에 , 

대한 고증 작업 문화재 복원을 위한 원형의 고증 작업 또 도보 의 오류를 바로잡는 연구 그리고 작업자, , ,  『 』

인 세키노 타다시를 비롯한 고적조사 담당자들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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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각지에 산재한 문화재와 유물에 대해 방대하고도 빈틈없는 사진 자료를 남긴 도보 는 상당히 신뢰할 『 』

만한 자료적 가치로 이들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이 생산된 과정이나 시대적 배경 사진들이 . , 

담고 있는 이미지의 본질에 대해 파고든 논문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실시한 다양한 식민지 조사작업 와중에 생산된 사진 이미지들에 대한 연

구는 주로 도리이 류조의 인류학적 사진들과 조선의 무속과 민속학을 수집 정리한 아키바 다카시 무라야마 치, 

준 등의 사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돼 왔다 이들 사진의 분석에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가 세. 19

기부터 생산한 인종과 민속 관련한 이미지 연구의 선례가 있어 분석이 용이한 편이고 실제로 이러한 방법론들

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물과 고건축 사진에 깃든 담론적 성격을 탐구한 연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 근대성의 개념을 정리하는 일이 필. , 

요할 것이다 근대 는 본질적으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지금을 규명하는 개념으로 그 개념의 역사적 . ‘ (modern)’ ‘ ’
형성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서구의 근대 근대성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이성 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 , ‘ ’
있다 또 그 이성 의 신화에 밑거름이 된 것이 고대 그리스 이래로 이어져 온 수학과 기하학적 이상에 대한 절. ‘ ’
대적 신뢰였다 수학적 합리화를 통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혁명은 서구 사회가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 르. , , 

네상스라는 재생의 시대를 거쳐 근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같은 수학 혁명이 ‘ ’ . 

시각 분야에 적용되어 발전된 것이 곧 선원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혹은 근대성 의 문제와 맞물려 서구의 근대적 시각성 혹은 시각체계의 정립과정을 검토하는 일이 필‘ ’ ‘ ’ , 

요하다 탁월한 건축가이기도 했던 브루넬리스키의 실험과 알베르티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서구 근대의 지배적 . 

시각체계로 자리잡은 선원근법이 정착되는 과정을 일별하고 여기에 서구의 시각 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 

카메라 옵스쿠라 현상 이들 시각 문화에 중요한 관념과 철학을 부여해온 데카르트 등의 광학철학을 정리해 본, 

다 이들의 통합을 거쳐 세기 초 카메라가 발명되는 과정을 쫓을 것이다 그 탄생부터 이미 실증적 요구에 . 19 . 

부응하여 발전해 온 사진이 증거와 조사 분류 등 근대 학문의 방법론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던 바 이와 , , 

관련해 사진 아카이브의 탄생과 역사를 대략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제 장에서는 이러한 서구의 근대화 과정이 일본으로 유입되고 그에 따라 서구의 근대학문이 내면화하는 과 3

정을 쫓는다 이 과정에서 박물학 등 물 중심의 학문의 발전에 힘입어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도보. ‘ ( )’ ‘ ’物

의 전통이 확립되었고 나아가 서구의 선원근법이 일본 근대 회화에 안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의 길을 따르며 서구 오리

엔탈리즘을 모방하기에 이른다 만주와 조선을 병합해 가며 자신들의 지배 논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 

일제는 다양한 식민 지식과 담론을 생산해 왔고 기록과 수집 실증적 요구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 사진 역시 이 , 

작업에 적극 투입된다.    

제 장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주축이 되고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학자들이 촉탁 신분으로 진행한 일제강점기 고 4

적조사 사업의 과정을 개괄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일본의 모방된 제국주의 표절된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 , 

지식과 담론 생산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건축학 인류학 민속학 식물학 등 서양 근대학문을 수용한 일본. , , , 

의 엘리트 학자들이 근대학문의 실험장으로 조선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를 살피는 작업도 될 것이다 그 중요, . 

한 결과물의 하나가 년 첫 권이 간행된 이래 여 년간 권으로 완성된 조선고적도보 다1915 20 15 . 『 』

도보 의 작업을 주도한 팀은 근대 건축학과 건축사를 전공한 공학박사 세키노 타다시를 주축으로 국문학『 』

을 전공한 야쓰이 세이이쓰 공학사 구리야마 준이치 등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다 이들의 학문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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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사상적 배경이 조선의 고적조사사업 및 그 결과물인 도보 의 형성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해도 과언이 『 』

아니다. 

마지막 제 장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방대한 도보 중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고건5 , 『 』 

축 사진이 집중적으로 실린 권 권 권 권 권 권의 사진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폐사지를 비롯4 , 6 , 10 , 11 , 12 , 13 . 

한 사찰 석탑 궁궐 서원 등의 건축물을 촬영한 세키노 타다시 조사단 일행의 사진을 통해 조사 작업의 의도, , , 

와 방법론 사진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 사진의 촬영과 편집 방법에서 보이는 , . 

조사단 일행의 태도는 기교적 세련됨과 함께 학문적 엄밀성 전문성이 전면에 흐르고 있어 도보 의 아카이, 『 』

브 적 목적에 매우 충실한 작업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제국주의가 생산해 낸 사진을 단순한 왜곡과 . 

날조의 관점으로 쉽게 치부해버리는 선입견적인 관점보다 더 깊은 분석과 통찰을 요구한다.

한편 도보 에 담긴 사진들과 함께 세키노 타다시 일행이 고적조사 사업 와중에 조선의 유적에 관한 자신『 』

들의 생각을 담아 강연집으로 펴낸 한홍엽 년 과 세키노 타다시 개인이 년에 간행한 또 다(1908 ) 1932韓紅葉『 』

른 저작물인 조선미술사 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사자 일행이 조선의 역사와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식민지 , 『 』

유물을 대하는 태도 나아가 그들의 식민사관이 도보 의 시각화 작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살필 것이다, .  『 』

결론적으로 기존의 도보 에 대한 연구가 식민지 조선의 미개함을 언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 ‘ ’『 』

어서 일제가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표상 작업을 치밀하게 수행해 왔음을 밝히게 , 

될 것이며 보다 높은 차원의 제국주의 담론을 생산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대적 시각 체계와 사진술의 발명 요약2. ( )

근대 혹은 근대성 에 대한 정의를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이전 시대와 단절을 꾀‘ (modern)’, ‘ (modernity)’
하며 계몽의 기치 아래 새로운 사유와 제도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에 터‘ ’ . 

한 서구의 근대적 사유체계가 종내에는 제국과 식민지의 구분으로 이어졌다는 점 주로 서구 제국주의가 비서, 

구 세계를 바라본 표상체계인 오리엔탈리즘 담론 역시 근대성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귀결이라는 점에서도 중

요하다 여기에 근대의 주체가 내면화하게 된 새로운 시각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선행 작업은 필요하. 

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 근대화는 그 내용과 양상이 어떤 것이었든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해 왔다 지식과 권력의 . 

문제를 근대성과의 관계 속에 깊이 천착한 미셸 푸코는 이러한 시대구분 상의 단절을 꾀하는 개념으로 에피스‘
테메’16)를 제시한다 이는 객관성 쪽으로 인식이 진보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식을 . ‘ ’ ‘
위한 가능 조건의 역사 라고 정의하고 있다’ .17)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본 논문에 적용하는 것은 서구의 근 

대를 가능하게 했던 사유와 학문들의 형성과 이행에 그 개념에 유용한데다 그것이 곧 서구의 근대화와 오리엔, 

탈리즘을 모방한 일본 제국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요긴하다.

16) 푸코 철학의 매우 중요한 개념인 에피스테메는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과 함께 한 시대를 이전 이후와 구분 짓는 사유  ‘ ’ , 
방식과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푸코는 에피스테메 개념을 도입하여 중세 이후 서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유사성. . 

이 지배하는 중세 말부터 세기 중반까지를 르네상스 에피스테메의 시대로 표상 을 중심(la ressemblance) 17 , (la repr sentation)é
으로 한 세기 중반부터 세기 말까지를 고전주의의 에피스테메로 세기 이래 우리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근대의 에피17 18 , 19
스테메는 역사 혹은 인간 의 시대로 분류한다 에피스테메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이규현 (l’histoire) (l’ homme) . , 
역 말과 사물 민음사 이러한 푸코 식의 시대구분은 일반적인 고대 중세 근대의 시대구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 , , 2012. , , 『 』
개념이지만 또한 시기구분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허경은 이를 시대구분의 에피스테메적 용법 으로 명명하고 있다 허경 미. ‘ ’ . ,「
셸 푸코의 근대와 계몽 근대철학 제권 서양근대철학회‘ ’ ‘ ’ , 5 , , 2010. 」『 』

17) 미셸 푸코 , op. cit.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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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효덕은 근대로의 이행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관점에서 새로운 표상체계의 등장으로 설명한다.18) 

이러한 관점은 근대 근대성을 그것의 결과물인 표상체계 변화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근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근대인을 거인의 등 위에 올라탄 난장이 라 비유한 데에는 근대인이 그 이전 ‘ ’
시대의 사람들 덕분에 그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표, ‘ ’
현되고 있다.19) 이러한 근대를 불러온 데에는 수학적 이상에 대한 서구의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수학 . 

과 기하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 이래로 서구에 널리 공유되었다 이후 천. 

문학의 혁명을 일으킨 코페르니쿠스나 선원근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알베르티20) 근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데, 

카르트에게도 수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존을 발견할 수 있다 중세의 그늘을 탈출해 르네상스와 근대로 .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수학과 기하학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러한 수학적 기하학적 세계. , 

관은 천문과 지도 캘린더 시계 등의 측량 혁명과 복식부기 등의 경제 혁명 음악의 기보법과 회화의 선원근법 , , , 

등 예술의 혁명도 불러 왔다.21)     

미술 영역에 수학적 이상이 투영되어 선원근법이라는 시각체계가 정립된 것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피렌

체에서였다 선원근법은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브루넬리스키에 의해 년 피렌체의 한 광장에서 시연되었고. 1415 , 

마사초의 성삼위일체 라는 그림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레온 알베르티가 년 저술한 회화론 을 통해 그 < > , 1435 『 』

원리가 문서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단일 주체의 시점과 비례에 근거한 선원근법은 이후 르네상스의 위대한 화가. 

들과 바로크적인 변형을 거쳐 왔고22) 세잔과 피카소의 회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여년 이상 서구의 시각 500

과 회화 원리를 지배해왔다 세기에 이르러 파노프스키 등의 미술사가는 알베르티와 뒤러 등에 의해 정립된 . 20

선원근법 개념을 카시러의 정신생태학에 관한 글을 인용하며 그 한계를 지적한다.23) 선원근법의 시각이 본질적 

으로 지나친 추상화라는 것이다. 

선원근법이 근대의 주체 를 설정한 데카르트 철학과 맞물려 근대의 지배적 시각으로 군림해 온 것과 보조를 ‘ ’
같이 하여 광학적 관찰 도구이자 대중적 오락거리이기도 했던 카메라 옵스쿠라 또한 근대적 시각체계의 한 부, 

분을 차지해 왔다 세기까지의 관찰자. 19 24)는 바로 카메라 옵스쿠라를 통해 세상을 관찰하는 텅 빈 주체 이자 ‘ ’
순결한 주체로 설정되었다. 

세기 초 사진기의 발명은 광학 현상이 카메라 옵스쿠라가 화학적 정착 방법을 만나 이뤄낸 획기적인 사건19

이었다 자크 루이 망데 다게르의 다게레오타입을 국가가 매입할 것을 주장하며 사진의 발명을 공식 천명한 프. 

랑스 하원의 루이 아라고는 년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사진이 세상에 끼칠 막대한 영향력을 예견한다 이 1839 . 

역사적인 선언문을 통해 아라고가 말한 것은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영역에의 비전이었다. 

아라고의 예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고고학에 대한 기여를 언급한 대목이다.25) 그는 사진술이 년  1798

18) 이효덕 지음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 , , , 2002, pp.20.『 』
19) 칼리니스쿠 지음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M. , , , pp.25-29.『 』
20) 우아하고 고귀하기 이를 데 없는 회화예술을 자라나게 하는 자연의 뿌리인 수학이라고 알베르티는 표현하고 있다 알베르티  ‘ ’ . 

지음 노성두 역 알베르티의 회화론 사계절, , , , 1998, p.15. 『 』
21) 서구 수학혁명의 과정에 대해서는 앨프리드 크로스비 지음 김병화 역 수량화 혁명 심산 참고 W. , , , , 2005. 『 』
22) 르네상스와 바로크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원근법적 시각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핼 포스터 지음 최연희 역 시각과 시각성 , , , 『 』

경성대학교출판부 에 실린 마틴 제이의 글을 참조할 것, 2012. .
23) 에르빈 파노프스키 지음 심철민 역 상징형식으로서의 원근법 도서출판 , , , b, 2014.『 』
24) 이 역시 조나단 크래리가 관찰자의 기술 에서 주요하게 개진한 개념이다 조나단 크래리 . , op. cit.『 』
25) 도미니크 프랑수아 아라고의 글 김우룡 편 사진과 텍스트 눈빛 이러한 고고학적 탐사와 연구에 사진은 곧바로 투 , , , , p.24. 『 』
입된다 사진 여명기에 다게레오타입과 경쟁했던 칼로타입 음화로 찍힌 막심 뒤캉의 사진 아부 심벨의 거상 누비아 이 . < , >(1850)
그 대표적 사례이다 보먼트 뉴홀. , op. cit..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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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원정 시에 개발되었다면 영원히 사라져버린 유물들에 대한 사진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진

의 실증적 가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명한다 이처럼 사진은 그 발명 초기부터 예술적 쓰임에 대한 욕망만큼. 

이나 실증적 학문적 기여에 대한 기대를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세기는 이성적인 것이 진실이라는 , . “19
믿음으로 시작했고 사진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는 믿음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26)라는 윌리엄 아이빈스의 

말은 사진으로 수렴되는 세기 시각체계의 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19 .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사진은 더 이상 실증적 확실성을 담보하는 닮음 의 체계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사진의 ‘ ’ . 

절대적 닮음 에 대한 신화가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도전받은 결과 오늘날에는 사진이 흔적 자국 이라는 사‘ ’ , ‘ ’, ‘ ’
진의 지표 적 속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index) .27)

이와는 별개로 본 논문이 사진의 속성 중 주목하는 부분이 사진의 소유 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즉 사진은 ‘ ’ . ‘ ’
실증적인 쓰임을 넘어 대상 피사체 을 소유 혹은 전유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사물에 언어를 ( ) , . 

부여하는 행위나 공간을 투시법에 의해 구획하는 행위에도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진은 이보다 더 탁월한 능력으로 세계의 소유 욕망을 충족시켜 왔다 수전 손택이 사진에 관하여 에서 언. 『 』

급하고 있듯이 사진을 수집한다는 것은 세계를 수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 .28) 서구 제국주의가 식민지 

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를 넘어 소유의 욕망을 작동시킬 때 사진이 긴요한 도구로 활용된 것도 이런 관점에, 

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표절된 오리엔탈리즘과 사진의 활용 요약3. ( )

년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에도 일본의 근대화와 근대 학문의 유입은 물1853

밑으로 활발히 진행돼 왔다 일본의 근대화는 무엇보다 시각 혹은 육안 을 통한 근대화이기도 했다 에도 초. ‘ ’, ‘ ’ . 

기에는 서양서적의 반입이 금지되어 왔으나 대 장군 요시무네에 의한 상업 중흥 정책과 함께 서양 실증과학의 8

이식과 육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요시무네 자신이 서양서적에 실린 도판을 보고 사실적으로 시각화된 그림의 중. 

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욘스톤 동물도보 도도네우스 식물도보 등의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 , 『 』 『 』 

계기가 되었다 물 을 중시하는 이러한 박물학의 융성에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히라가 겐나이가 물류품즐 . ‘ ( )’物 『

를 간행하게 되고 이는 일본의 도보 전통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일본 근대학문을 (1763) ‘ ’ . 物類品 』騭
꽃피운 번역작업의 결정체인 해체신서 등을 제작하며 뜻밖에도 일본 회화에 서구의 합리적(1773) , 解體新書『 』

인 시각체계인 선원근법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기 생산된 오쿠무라 마사노부 등의 우키에. 18 (浮

그림에서 이러한 투시원근법의 확연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繪 29) 그런가하면 일본의 건축과 회화에 나타나 , 

는 황금비와 기하학적 비례에 대한 강박을 일본인의 기질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30) 

페리 제독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며 시작된 메이지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일본의 근대화를 앞당기며 아시아

에서 일본이 약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기 말 세기 초에 이르러 청나라와 러시아라는 . 19 , 20

강대국을 차례로 물리치며 제국의 자신감을 갖게 된다 서구 열강의 근대화를 쫓던 일본은 급기야 그들의 제국. 

26) 존 사코우스키의 글 김우룡 편 에서 재인용 , , op. cit. p.166. . 
27) 필립 뒤봐 이경률 역 사진적 행위 사진마실 , , , .『 』
28)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사진에 관하여 이후 손택은 여러 논문을 엮어 만든 이 저서 곳곳에 사진의 소유 전유 적 속성에  , , , . ‘ ’, ‘ ’『 』

대해 언급하고 있다.
29) 일본 회화의 서구적 선원근법과 시각체계의 내면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효덕 표상 공간의 근대 박성관 역 소명출판 , , , , , 2002.『 』
와 이중희 한중일의 초기 서양화 도입 비교론 얼과알 이종찬 난학의 세계사 알마 등을 참조할 것, , , 2003., , , , 2014. , 『 』 『 』

30) 지상현 한중일의 미의식 아트북스 , ,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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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모방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배경 제국의 심상지리 이자 문화적 헤게모니의 , , ‘ ’ ‘
체계 라 할 수 있는 오리엔탈리즘’ 31)의 담론마저 표절하기에 이른다 일본에 의해 표절된 오리엔탈리즘 담론은 . 

다른 아시아 민족들 사이에서 문명의 우두머리가 된 일본이 구미의 침략에 맞서 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해야 ‘ ’ 
한다는 도착된 자부심을 표방한다 후쿠자와 유키치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정교화 된 이러한 제국주의적 사상은 . 

학문 분야에도 적용되어 학술적 조사를 중시하는 고토오 심페이 등의 실증적 학문으로 이어졌다 동양의 연구. ‘
는 동양인이 맡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스스로를 표상할 수 없는 중국 조선 등을 대신하여 동양의 맹주인 ’ , , 

일본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졌다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은 사학자 시라토리 등에 의해 정. 

립된 서양사학 에 대응하는 개념인 동양사학 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 왜곡 작업의 서막을 (‘ ’ ) ‘ ’
열게 된다.32) 대만과 만주를 포함해 조선 반도에서 이루어진 학술조사 사업은 이러한 굴절된 오리엔탈리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고적도보 의 제작 배경 및 과정   요약4. , ( )  朝鮮古蹟圖譜『 』

완전한 병합을 앞둔 조선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조선에 대해 아는 작업이었다‘ ’ . 

년 한일병합 이전부터 일본은 이러한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고토오 심페이의 실증적 조사와 시라1910 . 

토리가 제창한 동양사학 등의 주장이 맞물린 가운데 효율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한 새로운 지식 생산의 조사 ‘ ’ , 

작업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진행돼 왔다 농산조사 임산조사 수산조사 토지조사 산업조, , , . , , , , 

사 건축조사 고적조사 민속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 사업에는 조선을 지배하게 된 조선총복부의 행정관료 뿐만 , , , 

아니라 근대학문을 실험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제국대학의 일본 관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여기, . 

에 분류학 통계학 유형학 등 근대학문의 방법론이 총동원되어 조선에 대한 실증적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기에 , , , 

이른다.33) 

이러한 조사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진 이다 앞서 사진의 탄생 과정에서도 약술하였듯이 사진은 ‘ ’ . 

예술적 미학적 쓰임 외에도 학문적 실증적 요구에 부응하며 세기 내내 절대적 진실과 증거를 보증하는 학술, , 19

적 도구로 입지를 굳혀 왔다 세기 후반 유럽의 범죄학과 관련한 사진 아카이브 작업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 19

앨런 세큘러의 언급대로34) 사진은 그 세부의 표현력에서 그 증거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받아 왔고 이를 통해  ‘ ’
세기에 이미 사진을 통한 아카이빙 작업이 제도적 학문적으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사진이 갖는 우연성을 제19 , . 

거하고 표준화와 일반화가 가능한 전형성을 획득하면서 사진은 실증 능력과 기록성에서 다른 여타의 근대적 도

구를 능가하게 된다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 사법 제도는 물론 고고학과 인류학 민속학 박물학 등 근. , , , , 

대 학문의 실증과 기록 구미 열강의 식민 지배를 위한 다양한 학술 조사에서 사진은 폭넓게 소환되었다, .   

31) 에드워드 사이드 박흥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년 책이 출판된 이래 막강한 인문학적 영향력을 끼쳐 온  W. , , , . 1978 E. 『 』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론은 포스트식민주의 담론을 형성하는 등 서구중심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론적 저항으로 ,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출신인 저자의 입장에서 주로 아랍 이슬람 세계와 유럽 간의 역사에 집중한 까닭에 범세계. , 
적 차원의 오리엔탈리즘의 규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래에는 그 범위를 동아시아의 영역으로까지 확. 
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동아시아에서 본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론 영주어문. , , . Vol. 42, 2019. 「 」
참조. 

32) 일본 오리엔탈리즘의 형성과 그 사상적 흐름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강상중 지음 이경덕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 ,『
서 이산, , 1997. 』

33) 일본의 학술조사사업과 고적조사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와  , , , 2009.『 』
이경민 제국의 렌즈 산책자 참조, , , 2010. . 『 』

34) 리차드 볼튼 엮음 김우룡 역 의미의 경쟁 눈빛 에서 앨런 세큘러의 몸과 아카이브 참조, , , , 200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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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국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해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세키노 타다시는 영국에서 건축학을 배워온 교수들

에 의해 근대 건축사를 학습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인 년 고건축물과 문화재가 산재한 나라1896 (奈

현의 기사로 부임해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보존을 담당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에 대한 ) . 良

깊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부상하게 된다.35) 앞선 학문적 세례와 풍부한 경험을 인 

정받은 세키노 타다시가 일본의 탁지부에 의한 조사사업의 적임자로 차출되고 여기에 국문학을 전공하고 사진, 

술에 능하다는 야쓰이 세이이쓰 공학사 구리야마 준이치 등 동경제국대학의 엘리트들이 합류하면서 조선 각지, 

에 흩어져 있는 고적 유물들에 대한 조사 사업이 시작된다 년 관명에 의한 첫 조사가 진행된 이래 이들 , . 1902 , 

일행은 한일병합 전의 탁지부와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의뢰를 통해 모두 번의 고적조사 작업을 진행하게 된5

다 이 기간 동안 세키노 타다시 일행이 생산해낸 사진들을 기반으로 하여 년 조선총독부 박물관 건립을 . , 1915

계기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 조선고적도보 다 이후 도보의 제작은 년까지 여 년간. 1935 20 , 朝鮮古蹟圖譜『 』

주무부서가 바뀌고 긴축 재정에 따라 외곽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며 일제의 패망까지 지속되

었다 그 결과 전 권에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총 여 페이지 개 도판을 아우르는 방대한 . 15 2,300 , 6,633

자료집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조선고적도보 의 고건축 사진 이미지 분석  5. , 朝鮮古蹟圖譜『 』

도보 의 사진 이미지 분석과 이데올로기 분석은 본 논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 』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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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음악과 음향에 대한 연구 담론은 장르 영화에서 보다는 비관습적 제작태도가 드러나는 예술영화의 특징에서 

거론되거나 오히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 그래비티처럼 블록버스터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첨단의 영상기술이 ‘ ’ ‘ ’
발휘된 작품 안에 병치되어 있는 혁신적 사운드디자인이 주요 논점이 되어왔다.

대다수의 관객이 점유되는 일반 대중영화의 인문적 담론영역에서 기술적 성취에 대한 언급은 무척 드물다. 

특히 음향에 대한 거론은 한줄 비평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대중영화의 소비영역에서 음향은 상영플랫폼을 떠난 . 

후에는 소수의 매니아를 제외하고는 소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라고 하는 영화음악만이 특징적으로 저널과 ‘ ’
시장의 일부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작가의 실험적 표현과 첨단의 기술적 시도가 결여된 다수의 대중영화에서 굳이 음향을 거론할 이유

가 있는가?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이미지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지구조에 대응한 정밀한 기술적 설계가 이면

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지와 결합한 소리의 디자인과 배치가 녹여져 있기 때문이다 시각정보가 의식. 

적 인지라면 영상에 동반되는 청각정보는 무의식적 수용으로서 이미지와 분별되지 않는 하나의 사태로 관객에

게 다가가는 것이다 사운드 디자이너 이규석의 말을 빌면 사운드는 보이는 것을 믿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 “ , 

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어떤 공간의 공기 환경 분위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사운드다 시네. , , ”(

21)

사운드는 영상이 그리고 있는 이데아의 구체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시각과의 상호관계에서 무한한 의미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감각의 세계이다.

이러한 소리의 가치를 살펴보는 일은 담론의 전범에 놓여 있는 고전 작품과 창작의 특이점이 문제적으로 회

자되는 소수의 예술영화에서 시도되는 것도 여전히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사유의 긴장을 늦추고 편안한 객, 

석에서 장르적 즐거움을 만끽했던 작품을 되살펴 두드러지지 않아 오히려 정밀했던 디자인의 요소를 살피고 , 

다시금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도 영상연구의 다양성과 문화적 접근방법의 풍요로움을 부여하는 방법이라 생각

된다.

영화 아가씨 는 사라 워터스 의 원작소설 핑거스미스 를 기반으로 만든 작품이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기< > ‘ ’ ‘ ’ . 

의 무대를 일제 강점기 조선과 일본으로 옮겨왔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의 전환 그리고 소설에서 영화라는 매체. 

의 변모 두가지 번안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영화를 연출한 박찬욱 감독은 전작 올드보이 박쥐 를 원작, . ‘ ’ < >< >

으로부터 번안하여 한국어 영화로 완성한 바가 있다 세련된 연출과 함께 전작들에서 보여주었던 미술적 완성. 

도 실험성과 탐미적 경향을 아가씨 에도 드러내며 대중영화의 특징 안에 포섭하고 있다 시대와 매체가 번안, < > . 

된 아가씨 세계의 실재를 관객이 설득당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완성도 있게 설계된 미장센 그리고 그 시각적 < >

요소와 결합한 사운드디자인을 통해서이다 음향의 요소들은 미장센 사이에 예외적 균열 없이 사운드스케이프를 . 

이루고 제시된 세계의 공간과 사건들을 믿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하게 디자인 되어 있다.

반복하자면 벽에 비친 움직이는 이미지는 공간사이에 물리적으로 관계하는 소리와 더불어 의도된 세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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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켜왔다 영화의 반은 음향이라는 진부한 명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영화는 디자인된 음향으로 소리환경을 조. ’
성한다.

아가씨 에서 완성도 있게 번안된 시각환경과 조응한 소리의 풍경을 분석하고 아울러 사운드디자이너의 미< >

학적 판단을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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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연구 내용 및 목적1. 

공동체는 개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동질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적 집단체로 결속시키는 정치적 개념이라 할 ,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형성해 온 공동체는 단일한 정체성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명령해왔으며 제도적인 틀. , 

과 권력을 유지하고 생산하는 연합을 우선시한다 개개인의 다름을 도외시하고 공동체가 표방하는 통일된 하나. 

의 정체성으로 규합하려는 시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

는 전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점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에 ‘ ( )’ . 全體性

도사리고 있는 배타성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의 안과 밖을 구분하기 . 

시작하며 이러한 분리는 우리 라는 테두리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간이 된다, ‘ ’ . 

장 뤽 낭시 가 주장하는 바는 관념적으로 명확히 표상되지 않는 아직 정확한 이름을 부여받지 (Jean Luc Nancy)

못한 동시에 사회적제도적으로 아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어떤 우리가 또한 공동체로 향해 있는 정념 이 ‘ ’ “ ”‧
이미 정립되어있는 사회 집단과 사회적 집단적 틀을 변형시키거나 나아가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이 언제나 있⋅ ⋅
어왔으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공동체의 형태와 관련하여 인간과 집단 영역을 중시하고 있었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통의 , , 

목표와 신념 도덕과 규범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감 등을 주요 요소로 본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공동체를 폐, , . 

쇄적이거나 동질적인 것으로 환원시킬 가능성이 크고 공동체의 다른 의미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남북이 지향해야 할 공동체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되었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공동체. 

를 다시 사유하기 위한 연구로써 오늘날 호명되는 공동체가 사실은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하거나 외면하면서 구

성되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공동체가 어떤 기준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면 그것의 경계가 있을 것이. 

고 경계의 안팎에서 부유하거나 가라앉은 의미들이 있다고 보았다 이 의미들을 검토함으로써 흐릿하게나마 공. 

동체의 윤곽을 다시 그려보고 지금여기 함께있는 우리가 다시 사유해야 할 공동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 , -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성 중심의 도덕 심리학자들은 정서를 사고와 행위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 혹은 고리로 여겨왔다. 

그러나 심정은 그 양자를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할뿐더러 도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정은 개인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 , 

행동의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자로서 혹은 과거에 도덕적 행동을 경험했던 . 

자신의 정서 상태는 그와 유사한 도덕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도덕적 판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덕감정은 개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덕을 매개로 형성되고 구조화되어있는 사회관계적 속성을 갖. 

기 때문에 도덕률을 반영하는 사회정의와 공정성에 가장 민감하게 밀착되어있다 그런 도덕감정은 타자공감을 . 

출발로하여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경멸하고 분노하는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갖고있다 도덕감, , . 

정은 타자지향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복합감정체이기에 자신과 타자를 제 자의 입장에서 성찰하는 3

공감 배려 등 사회 연대의 기초를 이루는 감정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도덕적 정서들로는 수치심, . (shame), 

죄의식 이 있다 이 두 가지 정서는 자아에 대한 기대와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반응들과 관련되며 자(guilt) . 

기반성과 자기평가로 인해 야기된다 자아가 자아를 반성함으로써 도덕적 자아 정향 정서들은 행동의 직접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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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혹은 강화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수치심 죄의식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한지에 관. , 

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정서적인 도덕적 척도로서 기능한다. 

감성은 일반적으로 파토스 를 그 어원으로 삼는다 는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인간(pathos) . pathos ‘ ’ , 

이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즉 로부터 비롯된 감성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자. pathos

신의 심리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영향을 받아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상태를 말한다 결국 감성적 .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과 의지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아 그것에 의

해 판단하고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공동체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언어 즉 대화다 엄밀히 . , . 

말해 대화는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전달 수단이 아니다 물론 의사전달 수단을 포함하기는 하나 그보다 더 근, . , 

원적으로 대화는 존재방식이다 인간은 내던져진 언어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언어를 배우며 감성과 이성을 성장시. 

킨다 그리고 언어습득을 통해 타자와의 공동체 삶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부버는 언어를 단순히 타자와의 의사. . 

전달 수단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 수단을 넘어 인간의 존재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버가 말하는 존재방식. 

으로서의 언어는 대화 형식을 말한다 소리 청각의 성질을 기반으로 한 입말과 시각을 위주로 한 글말은 인간. ‧
의 현존재 방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다 청각 위주의 입말은 주로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주었고 시각 중심. , 

의 글말은 인간의 이성적 측면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나의 대화 상대인 너는 관념적 실체가 아니라 현전하는 존재자이다 이 현존성은 부버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 

에 기인한다 나와 너는 현재 신체를 지닌 채 마주 대하고 서 있다 대화론적 실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Lieb) . . 

인 인간이 신체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살아있는 신체를 지니고 있기에 인간은 만남의 , 

존재인 것이다. 

연구대상2. 

북한이탈주민 이하 탈북민 이 국내영화의 소재로 비중있게 다뤄지기 시작한 이유로 주목해야 할 것은 탈북민( )

의 위상 변화이다 지금의 탈북민은 북한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되려 하는 자라는 단일한 틀로. 

만 파악되기는 어려운 다층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근자에 들어와 정치적인 동기와는 무관한 탈북민들이 눈에 . 

띄게 증가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정착이 전 시대에 비해 많이 어려, 

워졌다는 점 역시 탈북민이 문제시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들을 보는 시선이 냉전시대에 비해 달라지. 

고 있으며 이제 탈북민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탈북민은 이데, . 

올로기적 호명 방식으로부터 점차로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소속감이라는 것을 국민국가의 내부로 생각하던 과거, 

의 틀로부터 벗어나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탈북민은 이제 어떤 동질적 감성을 형. 

성하려는 동화주의적 틀로서는 포착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타자이다 더 나아가 탈북민은 외. 

부적 타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가 지닌 단일문화적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내부적 타자의 대표자일 

뿐이다 뿐만아니라 탈북민 표상의 밑그림을 이루는 것은 우리 욕망의 공백이다 탈북민이 사는 모습들을 포착. .  
해내는 행위는 곧 우리가 사는 세계의 결핍들을 되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삼 확인하게 . 

되는 것은 사회의 문제들을 제어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윤리적 취약성이다 그 사실 자, . 

체를 깨닫는 것이라고 탈북민 영화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탈북민을 표상하는 영화는 남한의 사회문화의 변동 남북관계 남북한 주민이 상대, , 

를 인식하는 정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대중의 감각이 얽혀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량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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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루어진 년 이후 남한의 탈북민 표상영화에서 탈북이주민이 어떻게 담론화되고 있는지 분석을 경유2000

하려 한다 희망을 찾아 탈북하여 남한에 왔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문제를 비추고 있는 탈북이주민의 현실을 점. 

검하는 것을 통해 년이후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지형도를 넓히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을 2000

것이다.

연구방법3. 

사회구성론자들은 감정을 유전된 행동이나 반응이라기보다는 학습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구성론자. 

들은 감정과 관련한 규범과 기대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작동하는 방식 그리, 

고 감정경험과 감정표현이 자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경

향이 있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켐퍼 는 자신의 연구에서 생리기능에 근거하는 네 가지 차적 감정인 . (Kemper) ‘1 ’ 
공포 화 우울 만족을 규명했다 그는 이들 감정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진화 과정에 출현한 인간 , , , . , 

생존에 유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켐퍼는 죄책감 수치심 자부심 감사 사랑 향수와 같은 감. , , , , , 

정을 사회화 기관 을 통해 획득된 차적 감정으로 기술한다 그는 차적 감정은 사회화 기관 을 통해 일정‘ ’ ‘2 ’ . ‘1 ’ ‘ ’
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차적 감정이 된다고 주장한다 켐퍼는 죄책감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에 따른‘2 ’ . ( ) 

사회화된 공포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한편 수치심은 사회화 되어진 자아가 갖는 화로 그리고 자부심은 사‘ ’ ‘ ’ , ‘
회화된 만족이라고 본다’ .

음성에 있어서의 정서 즉 감정의 전달방식은 정서과정에 대한 연구들 중 드물게 연구가 이루어져 온 분야이

다 조철우 조은경과 민경환 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성적인 표현상에서 나타난 정서적인 단어들에 대하. , (1997)

여 탐색하였다 선행되는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들의 감정표현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의 정서를 . 

통해 그들의 현존성과 마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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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 나아가는 역동성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의 변화는 물론이고 사상과 . 

신념 가치관까지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소수자 집단의 존재도 나날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성 , . , 

소수자 집단 속에서의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는 아직도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개념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 라는 용어는 년대 미. (Transgender) 1970

국에서 비롯되었고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선천적인 성과 거, 

스르는 성적 특징을 현저하게 보이며 스스로를 다른 성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트랜스젠더는 대체로 트랜. 

스젠더 남성 과 트랜스젠더 여성 으로 나눌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신을 남(FTM) (MTF) . 

성으로 정체화 하는 경우를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스스로를여성의 젠더 FTM(Female to Male),  
정체성을 갖는 경우를 라고 부른다MTF(Male to Female) . 

보통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만을 트랜스젠더라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현재의 트랜스젠더 는 그보, ‘ ’
다 더 넓은 범위의 집합적 용어로 발전하였고 수술 등을 통한 성별 재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학적 성과 정, 

신적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자와 동/ . 

일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성 전환자는 단지 트랜스젠더의 일부다 뿐만 아니라 광의의 트랜스젠더에는 반. 

대 성의 옷만 바꿔입는 트랜스베스타이트 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떤 (Transvestite) . 

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외의 제 의 성 으로 불리기도 한다‘ 3 ’ . 

최근 영화계에서 이러한 트랜스젠더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눈에 띈다 실생활에서 트랜스젠더들이 흔히 . '

변태 사이코패스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의 거울로서 영화는 트랜', ' ', ' ' , , 

스젠더를 주류사회의 시야 속으로 끌어 들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한 영화가 .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며 인정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맨 처음 기록된 트랜스젠더의 실제 사건을 주제로 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대니쉬걸 2015 < The 

은 제 회 아카데미 시상식남우주연상을 포함된 개의 후보로 거명되었다 남자로 살아야만 했던 Denish Girl> 88 4 .  
한 여자의 삶을 보여주는 년 공개된 영국 영화 앨버트놉스 는 제 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2011 < Albert Nobbs> 84

제 회 골든 글로브상의 여우주연상의 후보로 거명되었다 이러한 훌륭한 영화들은 대중에게 트랜스젠더 사람들69 . 

의 삶을 충실하게 보여주며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년 이후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일련의 성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젠더운동 성 평등운동 등을 제창1990 , 

하기 시작하였다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 의 젠더 수행성. (Judith Butler)

개념은 그들에게 이론적인 지지를 충실하게 제공한다 이 논문의 주제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Performativity) . 

이론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트랜스젠더 영화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기존의 섹스와 젠더의 구분법에 저항하면서 섹스와 젠더를 분리된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젠더의 해체적 개념에 입각하여 버틀러는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을 정의하였다 우리는 . , .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극적 차원에서 수행성은 젠더라는 개념 자‘ ’ . (1) 

체가 명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동사로서의 역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의례적 차원에서 젠더는 사람들. (2) 

이 자유롭고 의도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기하는 행위로써의 , , 

몸의 양식화를 의미한다 언어적 차원에서 기존의 젠더 담론은 이성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화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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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구로써 제도 담론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결과로 인식된다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이성애적 모태에서 자신. 

의 젠더를 수행하고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의 젠더를 전복한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이성애 규범, . 

에 대한 저항이면서 더 많은 성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에 관한 영화를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장에서 버틀러의 젠더 이론에 2

대하여 정리한다 장에서는 버틀러가 기존의 페미니즘의 젠더 이론을 다룬 개조하고 능가하는 젠더 개념을 . 2 ‘ ’ 
설명하고 젠더 수행성에 대하여 연극적 의례적 언어적 세 가지 차원으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 ’, ‘ ’, ‘ ’ . 

로 장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영화의 유형과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트랜스젠3

더들의 이미지를 살펴볼 것이다 장에서는 영화 분석과 이론 분석을 결합시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젠더를 . 4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은 수행성 개념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가 . 

존재한다는 문화적 의미를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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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중한 양국은 년 정식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발전해 왔다 중한 양1992 . 

국은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공통의 역사적 배경과 비슷한 문화적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에 있어

서도 양국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영화 산업은 문화 산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한중 양국의 중. 

요한 문화 교류 매개체 중 하나이다.

영화 상호 수입으로 시작된 양국영화 교류가 년 영화 합작으로 확대되면서 중한 합작영화는 탄생 주2000 20

년을 맞게 된다 지속적인 합작에 따라 방법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년 월 일에 체결한 한중합작영화. . 2014 7 3 <

협의 는 양국 합작영화의 대규모 창작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년 중한스토리> . 2015 “
공통개발프로젝트 는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이야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스토리 ” OSMU(One 

화의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극한직업 과 중국의 랍스터 캅 이라는 영화의 Source Multi Use) . < > < >

극본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 

두 나라 영화제작자들이 영화 시나리오를 공동 개발하고 같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각각 영화를 제작하는 과

정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두개를 찍는 합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극한직업 과 중국의 랍스터 캅“ ” . < > < >

의 영화 합작방식은 중국 한국 하나의 시나리오로 두개를 찍는 합작방식으로써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한국‘ ’ . 

의 이상한 그녀 와 중국의 세여 다시 한번 그리고 한국의 미씽 사라진여자 와 중국의 너를 찾았다 도 < > <20 > < : > < >

하나의 시나리오로 두개를 찍는 합작방식에 속한다‘ ’ .

하나의 시나리오로 두개를 찍는 같은 협력방식은 영화의 세계화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고 새로“ ”
운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 영화 이상한 그녀 와 공용한 시나리오로 제작한 중국 영화 세여 다시 한. < > <20

번 은 성공적인 사례이다 좋은 시나리오와 중국 본토 요소들이 잘 결합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너를 찾았다> . . < >

도 현지화를 통해 자신들의 상황에 걸맞게 영화를 변형 발전시키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극한직업 의 , . < >

우월한 흥행 성적과 반대로 랍스터 캅 의 흥행은 암담하고 평가도 좋지 않다 극한직업 과 랍스터 캅 은 < > . < > < >

왜 전혀 다른 결과가 나는 것인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두개를 찍는 협력방식은 새로운 합작방식으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한중 영화 발전“ ” 
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미 성숙된 영화 제작 공장과 중국의 잠재. 

력 무한한 영화 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중국 영화 제작팀은 한국의 앞선 예술 혁신과 제작 경험을 배, 

워서 자신을 촉진해야 한다. 

선행 연구 보면 중한 합작영화에 대한 연구는 중국 리메이크와 한국 원작 사이의 연구가 상당수 이뤄진 것

이다 이런 새로운 합작방식에 관한 연구는 수상한 그녀 과 세여 다시 한번 두 영화의 비교 연구를 위주. < > <20 > 

로 한다 따라서 보문은 한국 영화 극한직업 과 중국 영화 랍스터 캅 의 비교를 통해 중국 영화가 현지화의 . < > < >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 영화 시장의 양호한 발전에 대해 일정한 실천적 의미를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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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중한 합작영화의 발전 과정 살펴보고 합작 초기 단계와 합작 심화 단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두개를 찍는 새로운 중한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하나의 시. “ ” . “
나리오로 두개를 찍는 합작방식과 리메이크의 차이 그리고 이런 합작방식의 장점과 단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 . 

본 연구는 한국 영화 극한직업 과 중국 영화 랍스터 캅 를 사례로 언어 서사 플롯 구조 등의 측면에< > < > , , 릐
서 비교 하고 창작 규율을 고찰하여 향후 창작자들에게 사고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극한직업 과 랍스터 . < > <

캅 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두 영화의 서사와 시청 언어를 비교 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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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레브 마노비치는 영화는 애니메이션에서 태어나 애니메이션을 변두리로 밀어냈지만 종국에는 애니메이션의 ‘
특수한 경우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디지털 영화란 실사 녹화분을 구성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의 .‘ ‘
일종이다“36)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필름에서 디지털 영상이 교체되고 주요 디지털 . VFX(Visual effect

s)37)가 영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 애니메이션 과 실사 영상 에 대해 고, (animation) (live action)

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토스코핑 기법은 실사 영상 과 애니메이션 모두 있어야 제작이 가능한 기법으로 주목해볼 ‘ (rotoscoping)’ ‘ ’ ‘ ’ 
만하다 이 기법은 막스 플레이셔 가 기존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의 움직임보다 더욱 . ‘ (Max Fleischer)’
사실적인 움직임을 창조하기 위해 실사 영상을 촬영한 후 그 필름에 찍힌 대상들을 그림으로 베껴서 애니메이

션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토스코핑 기법은 사실적인 움직임의 목적만이 아닌 다양한 . 

형태로 발전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면서 층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VFX . 

로토스코핑이라는 기법 아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내의 로토스코핑 관련 선행 논문에서는 이, 

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지 않다 작품에 대한 예시나 간단한 특성을 위주의 설명만이 있을 뿐 동일한 제작 방식 . 

내에서 제작 의도에 따라 상이한 시각적 결과물이 나오는 측면을 분류하지는 않았다 또한 로토스코핑이 디지털 . 

에서 적용되면서 애니메이션과 에서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에 대한 단행본을 쓴 김VFX VFX . VFX

형빈 등은 단순히 모션을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 물체 발광 등의 삽입 기술이나 전경에 “ , VFX(Visual Effect)

등장하는 물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한 기술 등 다양하게 추가되는 영상 처리를 총괄해서 로토스코핑‘ ’
이라고 부르고 있다.”38)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로토스코핑 기법에 대한 분류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분류는 움직임의 모방을 위한 ‘ ’ . 

로토스코핑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로토스코핑 기법은 초기에 애니메이션의 사실적인 움직임을 위해 발명되었. ‘ ’
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인 디즈니의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 (Snow White and the seven 

에서 로토스코핑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당시 배우들이 연기한 실사 영상이 존재했음에dwarfs), 1937> . 

도 디즈니사는 관객들의 환상을 깰 수도 있는 이유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많은 디즈니의 애니메. 

이션에서 실사 촬영 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39) 사실적 움직임을 모 

방하는 목적은 이후 대상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수치적 데이터로 저장하는 모션 캡쳐 라는 기술‘ (Motion Capture)’
의 발판이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모방적 로토스코핑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모션 캡쳐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 ’
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40) 파이널 판타지 에서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모션캡쳐를 이 < (Final Fantasy)>(2001)

36) 서정진 옮김 뉴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Manovich, Lev , , , 2004 p379
37) 디지털 이하 란 영화 및  VFX(VisualEffects, VFX) , 애니메이션 산업에 적용되는 영상제작기법 중 컴퓨터 그래픽스 

이하 에 바탕을 두고 있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법을 일컫는다 김현빈 김기호 외 명 훤히 보이는(ComputerGraphics, CG) . 8 , 
디지털 시네마 북, u- , 2006. p20

38) 김현빈 김기호 외 명 훤히 보이는디지털 시네마 북 8 , , u- , 2006, p140
39) 로토스코핑을 이용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는 신데렐라 피노키오 피터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잠자는 숨속의 공 < >, < >, < >, < >, <

주 인어공주 등등이 있다 심지어는 다른 애니메이션 속에서 같은 움직임이 자주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자료는 >, < > . . 
유튜브 링크를 참조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21shbaVBo&list=LL0ntZcuiTj3njH0Sd2l_Ciw&index=21&t=0s 

40) 모션캡쳐 기술은 로토스코핑의 진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한창완 조대현 외 명 옮김 움직임의 미학 . (Moureen Furniss, 2 , , 
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시작된 로토스코핑 기법은 모션캡쳐 라는 도구를 통하여 애니메이션에2001 ) 2D (Motion capture) 3D 

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오동일 막스 플라이셔의 로토스코핑 기법에 대한 미학적 접근 등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 ( , 200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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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실사영화로 분류되는 반지의 제왕100% . < (Lord of the Rings), 1978>

의 골룸 은 년간 실사 영화를 촬영하고 그것을 토대로 로토스코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졌다(Gollum) 1 .41) 

두 번째 분류는 합성적 목적의 로토스코핑이다 이는 로토스코핑을 개발한 플레이셔의 작품 중 애니메이션과 . 

함께 그것을 그리는 실제 손이 나오는 장면처럼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혼합된 형태라 생각할 수 있다 가장 대‘ ’ . 

표적인 작업으로는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가 있으며 실사와 애니< (who censored roger rabbit?)>(1988) , 

메이션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특이한 이미지로 인해 원작 소설에서부터 캐릭터가 실제 생활에 나오는 전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러한 합성적 목적은 디지털에서도 실사 영상 위에 가상적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에 . VFX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타워즈 에서 광선검은 실제 촬영에서는 . < (Star Wars: Episode IV A New Hope),1977>−
광선검을 표현할 수 없기에 실제 촬영 이후 로토스코핑 기술로 광선검을 만듦으로써 실사영화에서의 로토CGI 

스코핑이 적용된 사례이다. 

세 번째 분류는 미학적 목적의 로토스코핑이다 이는 그 자체로 디지털 로토스코핑 방식. (Digital rotoscoping)

으로 년대 애니메이터인 밥 사비스톤 가 만든 로토샵 을 이용한 로토스코핑 방식이 1990 Bob Sabiston Rotpshop

대표적이다 미학적 로토스코핑의 특징은 실사 영상에 다시 회화적 특성을 덮음으로써 지표성의 변화가 생긴다. 

는 것이다 사진 기반의 실사 영상은 그곳에 있었음 이라는 지표적 특성이 존재하였지만 디지털 로토스코핑이 . ‘ ’
적용되면 도상 적으로 닮음의 특성이 부각된다 스스로의 매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회화적 이미지를 활‘ ’ . 

용한다는 점에서 상호 매체성을 저극 활용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미지가 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디지털 이. 

미지의 시대에 매체 자체의 불투명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상호 매체적인 작업을 수행한다.42)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 로토스코핑에서 발전된 디지털 시네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사실주의적 측. 

면에서 로토스코핑은 그 탄생부터 사실성을 위해 탄생했으며 에서 점점 애니메이션을 뛰어넘는 사실적 재VFX

현을 추구한다 반대로 사실주의와는 다른 방향인 재현적 측면에서 미학적 로토스코핑은 창조적 재현의 세계를 .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전통적인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에 대한 개념의 경계선 위에 있다.

이렇듯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의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디지털 영상의 시점에서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로토스코핑 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 주목되어야 한다‘ ’ . 

표 로토스코핑의 분류1. 

41) 오동일 막스 플라이셔의 로토스코핑 기법에 대한 미학적 접근 , , 2005
42) 김병철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디지털 이미지의 미학적 활용  , 2009

모방적 로토스코핑

사실적인 움직임( )
사실적 재현

(Hyperrealism)
합성적 로토스코핑

실사 애니메이션( + )

미학적 로토스코핑 창조적 재현

로토스코핑

모션 캡쳐

디지털 합성

애니메이션 실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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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최근 몇 년 간 작품성이 뛰어난 중국 국산 코미디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흥행과 평가 모두 혹평을 받은 , 

졸작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본문은 중국 코미디 영화의 퇴행 현상에 착안하여 유머 인지 이론을 활용해 ‘ ’ . 

펑샤오강의 대표적 코미디 영화 삼부작을 분석하고 영화의 성공 뒤에 있는 코미디 요소의 운행 모델을 해부하, 

여 중국 국산 코미디 영화의 긍정적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펑샤오강의 코미디 신년맞이 영화 이쪽저쪽 올 때까지 기다려 줘 끝나지 않았어요< (1997)> < (1998)> <， ， 

는 중국 한 세대 사람들의 추억이다 그의 특유한 펑씨 유머는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는 유명한 대사(1999)> . ‘ ’
들을 남겨주었다 펑샤오강은 설 연휴 기간에 상영하는 영화 유형 신년맞이 영화 를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게 . ‘ ’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쪽저쪽 의 창작에서 독특한 코미디 단막극 의 연결로 영화를 구성하였고 올 때, < > ( ) , <小品

까지 기다려 줘 의 영화 언어에 만담 의 말하기 배우기 웃기기 삼대 기법을 참고하였으며> ( ) ( ), ( ), ( ) , 相聲 說 學 逗

끝나지 않았어요 에서는 과장된 표현 수법으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반영하였다 펑샤오강의 코미디 영화 삼< > . 

부작은 서민적 코미디와 풍자로 훌륭하면서도 통속적이어서 누구나 다 감상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는 흥행 성적과 평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 중국의 코미디 영화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 

매우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 코미디 삼부작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 

면 훌륭한 코미디 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코믹한 효과를 만들어 냈는가‘ ’ ?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코믹한 원리는 부조화 해소 이론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사물이 우리의 기대를 , ‘ ’ ‘ - ’ . 

저버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인식과 현실에는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이 . 

웃긴 이야기의 이상한 점에 대해 원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해석할 수 있을 경우 비로소 웃음을 터뜨리게 되고 . 

곤혹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의혹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또한 부조화 된 후의 웃음은 긴장의 . 

방출로 볼 수 있고 부조화가 초래한 긴장감이 접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웃기지 , 

않게 된다 로버트 맥키 는 에서 코미디는 반드시 상처 받는 이가 아무도 없어야 하고. (Robert McKee) <Story> : “ , 

주인공이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정말 엉망진창이야라고 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이 좌절하는 ‘ ’ .” 
수준이 관객들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웃음 . ‘
포인트 는 예측하지 못했던 반전 느낌과 신선함을 감소하여 코미디 효과를 잃게 되기도 한다’ .

본 연구는 부조화 해소 의 유머 인지 이론을 통해 펑샤오강의 코미디 삼부작의 작동 모드를 해체하여 작‘ - ’
품의 가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른바 졸작들과 비교하여 중국 국산 . ‘ ’
코미디 영화가 점차 퇴행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코미디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에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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