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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igma on disability can serve as evidence that society is not functioning authentically, as it means 

a failure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mong its members. Stigma is creat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members and could bring about devaluation as social members within social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devaluation is initiated by the individual who marks and shares stigma 

cues, while the person being marked becomes the devaluation target. Media representation could 

influence the devaluation of disabled people as marked individuals when it conveys stigma cues about 

disability. Conversely, media could also convey challenge cues, which present appropriate way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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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 problems with the support of people aiding disabled individuals. It indicates a separation 

between the media representation of those with long-term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and the media representation of the negative aspects of their social interactions. Simply 

put, the media could choose and convey stigma or challenge cues about disability when it represents 

disability. This study applies cultivation theory to examine the effects of stigma and challenge cues for 

disability.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tigma or challenge cues for disability on 

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disabled people. Media representation can shape perceptions of the real 

world when individuals rely on media messages as cues or as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reality. 

Previous studies suggest this as the primary cultivation effect and also describe the secondary 

cultivation effec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reality and beliefs about a represented 

object. However, there is a research gap about the primary and secondary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 on disability.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primary and secondary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s of disability, with a specific 

focus on stigma and challenge cues. Employing a 2 (stigma: stigma vs. challenge) by 2 (script: present 

vs. absent) between-groups factorial design, including a control group,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exposed to stigma cues exhibited more negative perceptions of disabled individuals and 

the mobility environments they navigate compared to those exposed to challenge cu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negative perceptions of disabled peopl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daptation to the 

social environment) increased beliefs about disabled people (hostile and benevolent discrimination). 

Perception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however, increased hostile discrimination 

while decreasing benevolent discrimination. Moreover,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on hostile discrimination were significant only in the group exposed 

to stigma cues about disabilit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 on disability. Further, it expands previous studies by confirm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Keywords: disability, stigma, cultivation theory, hostile discrimination, benevolent discrimination

국문초록

이연구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효과를낙인·반낙인단서와배양이론중심으로논의함으로써실천

적대안을모색해보고자했다. 특히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서기능적손상을경험하는개인의재현과

상호작용과정에서발생하는부정적결과의재현을구별해야할필요성에주목하였다. 주요논의를종합

하여, 미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인식과장애인을향한신념

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전국거주만20세이상 59세이하일반인1,080명대상으로

2(단서: 낙인vs. 반낙인) x 2(자막-스크립트: 있음vs. 없음) 집단간요인설계를적용하였고, 통제집단

을추가하여총5개집단으로구분한뒤주요변인을조작한실험자극을제시하였다. 연구문제및가설

분석결과, 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과장애인의이동환경을더부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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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식하였다. 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 덜부정적으로인식하였고,

장애인의이동환경은긍정적으로인식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과장애인

이동환경인식은장애인을향한신념(적대적차별주의, 온정적차별주의)에유의미한영향력을발휘하였

는데, 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에서는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적대적차별주의도증

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결과를종합하여,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이론적·실천적함의를논의하

였다.

핵심어: 장애, 낙인, 배양이론, 적대적차별주의, 온정적차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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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혹은장애를지닌사람을향한낙인은그사회가온전한기능을수행하지못한다는증거이

기도하다. 장애를향한낙인은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과정에서신체적·정신적·감각적손상에

따른기능의제한으로인해발생하는부정적인결과, 다시말하면사회구성원간통합의실패를

의미하기때문이다(Reinhardt et al., 2014). 장애인의의사(意思)를묻고존중하기보다일방

적인시혜를베풀고순종을기대하는온정적차별주의도문제이지만(이정은등, 2020), 장애인

을보호혹은배려가필요한대상으로규정하는것은낙인(stigma) 논의로이어진다. 낙인은공

동체구성원간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사회적으로구성된결과물이며, 타인의자의적판단에따

라평가받은개인의고유한속성에부여되어사회적관계혹은대인관계에서의평가절하를초래

한다(Goffman, 1963). 해당논의는미디어재현에도적용된다. 예를들면, 사회에영향력을발

휘하는집단의관점을반영한미디어재현은소수자혹은약자를타자화하거나대상화하기쉽고,

언론보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비장애인의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단정하는경향을보이기도한다(백선기, 2006).

장애논의에서신체적·정신적·감각적손상에따른기능의제한과사회적상호작용의결과

로발생한참여의제한은구별된다(Reinhardt et al., 2014; Siminski, 2003). 장애를향한

미디어재현역시, 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재현하는것과기능의제한에의한부정적측

면을재현하는것은구별할필요가있다. 낙인단서는기능의제한그자체보다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발생하는부정적인결과에초점을맞춘다. 따라서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낙

인단서역시신체적·정신적·감각적손상에따른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향한평가절하

로이어질수있다. 낙인단서에대항하는반낙인단서논의는미디어재현에서 ‘기능의제한재

현’과 ‘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재현’이구별된다는관점을뒷받침한다.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

은결국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가운데어떤측면을부

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낙인 단서는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으로(Elliott &

Byrd, 1984), 반낙인단서는긍정적인식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차유리·나은영, 2012;

Reinhardt et al., 2014; Smith, 2007). 이연구는미디어를통해제공된낙인·반낙인단서

의차별적영향력을분석하여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을다각도로논의해보려한다. 특히배양

이론(cultivation theory)에주목하여, 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

한부정적인식과장애인이동환경인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것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배양이론논의는단순히자극-반응간의관계를통계적으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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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메시지에서개인의반응으로이어지는과정을설명할수있어야한다(Shrum, 2017).

또한과거매스미디어의강효과이론에초점을맞추었던시기에는미디어를하나의시스템으로

단정할수도있었겠으나, 현재의미디어환경에서배양이론논의는각각의메시지가전달하는단

서들의 차별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Potter, 2014). 배양 이론은 최초 거브너

(Gerbner, 1969)의논의이후몇가지방향으로확장되었는데, 미디어메시지의재현양상에따

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미디어 세분화, 지식·신념·감정으로구분되는 효과의 세분화(Potter,

2014), 1차배양효과와2차배양효과(Shrumet al., 2011), 그리고주류화와공명등이논의

되었다(Gerbner et al., 1980; Shrum&Bischak, 2001). 이연구는각각의논의를장애를

향한미디어재현에적용하고, 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속의장애인을향한인식을넘어장애인

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에미치는영향까지복합적으로분석해보려한다. 이를통해, 장애를향

한미디어재현의배양효과를이론적으로논의하고실증적증거를제공할수있다.

이연구는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관련연구에기여할수있다. 먼저장애를향한미디어

재현은 낙인 단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경향이 있다(신나안·정병언, 2021; Goethals et al.,

2020). 따라서장애를향한낙인단서위주의재현양상이계속된다면, 미디어의낙인단서재

현에따른배양효과를분석한본연구의주요결과를미디어담론에적용해볼수도있을것이

다. 다른한편으로이연구는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낙인단서와반낙인단서의차별적영향

력을배양이론중심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토대로, 장애를향한미디어의재현이우리사

회에가져올영향을이해하고실천적대안을논의하기위한초석을놓아보려한다.

2. 이론적배경

1) 미디어의장애재현과낙인·반낙인단서

낙인은“하나의온전한주체이자평범한사람에게불명예나수치를줌으로써심각한불신을조성

하는것(Goffman, 1963, p. 3)”을의미한다. 고프만에따르면자신들을보호하려는공동체의

구성원사이에는낮은신용을의미하고평가절하라는반응으로이어지는표시(mark)가존재한

다. 이러한표시는공동체구성원들사이에서만들어지고공유되는사회적구성물이며, 해당표

시가담긴의견이나메시지를공유함으로써공동체구성원간의상호작용에영향력을발휘한다.

특히스미스(Smith, 2007)는 ‘과정으로서의낙인화’, 즉구별가능한특성에따라집단을분류

하고개인을범주화함에따라특정표시가나타난개인을평가절하하는경향에주목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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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논의에따르면사회기능적관점의낙인은상호주의규범을위반하는속성, 집단의효과적인

기능을위협하거나위협할것이라고여겨지는특성을향한다. 따라서낙인에관한커뮤니케이션

은 표시(mark), 개인의 통제 가능성, 그리고 집단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형성하는(group

labeling) 과정과관련되어있다. 낙인을찍는사람들은표적이그러한상태를스스로선택했다

고믿을수도있지만(Jones et al., 1984), 낙인은개인의고유한속성에부여되므로대인관계

혹은사회적관계에서발생하는자의적판단에의한평가절하로보는것이더적절하다(Smith,

2007). 따라서미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단서역시, 해당속성을가진개인을평가절하하도

록만든다(Reinhardt et al., 2014).

장애(disability)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 장벽(barriers)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United Nations,

2006), 개인의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impairment)과 구별된다

(Siminski, 2003). 장애1)를논의하는과정에서신체적·정신적·감각적손상을입는것과태도

및환경적장벽간의상호작용으로인한사회적인결과로서참여를제한받는것은구별할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척수손상으로인해하반신마비를경험하는개인이자력으로자신의다리를

들어올리기어렵다면이는기능의제한에해당한다. 하지만사회의다른구성원들이하반신마

비를경험하는개인과사회적으로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단지하반신마비를경험한다는이유

만으로이들의사회적역할을평가절하하거나, 하반신마비를경험하는개인이편하게드나들기

어려운단하나의출입구만존재하는상황이라면사회적구성물인장애가된다. 이는미디어재

현에도오롯이적용된다. 미디어에서신체적·정신적·감각적손상으로인한기능의제한이발생한

개인을재현하는것과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이사회구성원으로서상호작용할때발생하

는부정적인결과를재현하는것은구별되어야한다. 특히장애를묘사할때사회적으로바람직

하게여겨지지않는특징을지닌희생자로표현하는등의낙인화는장애에관한잘못된정보를

전달할수있다(Elliott &Byrd, 1984).

하지만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은낙인단서뿐아니라반낙인단서도함께제공할수있다

1) 장애와관련된선행연구를고려할때, 신체적·정신적·기능적손상으로인한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 ‘장애인’

으로통칭하는것도비판적으로성찰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표현에서이미 ‘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과 ‘사회에

완전하고효과적으로참여하기어렵다는결과’를동일시하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신체적·정신적·기능적손상에따른기

능의제한을경험하면서도사회에완전하고효과적으로참여하는개인이있다고가정할때, ‘장애인’이라는표현은이를

포괄할수없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두가지를분리하여표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였으나, ‘기능의제한을경험한다

는이유만으로태도및환경적장벽을마주하게되는사람’을간명하게언급하고자불가피하게 ‘장애인’이라는표현을혼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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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리·나은영, 2012; Smith, 2007). 특히스미스(2007)는미디어를통해재현되는낙인단

서와그에도전하는반낙인단서의효과까지함께논의하기도했다. 예를들면, 낙인단서는개

인의부정적인속성에주목하지만, 반낙인단서는낙인의대상이었던사람들이자신을지지하는

사람들과함께문제를해결할수있는적절한지원방법을제시한다(Smith, 2007). 특히장애

에관한반낙인단서는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가족·공동체의지지를받는동등한사회

주체이자권리를지닌존재로재현한다(최이정, 2009; Higgins, 1992; Scotch & Schriner,

1997). 관련하여, 차유리와나은영(2012)은낙인단서와반낙인단서를TV프로그램과신문에

적용하기위해유목화하였는데, 낙인단서는비관, 절망, 표시, 위험, 책임, 사회적배제유형으

로구분되고, 반낙인단서는낙관, 가능성, 투지, 사회적수용으로구분되었다. 이들의연구에서

낙인단서와반낙인단서를포함하는미디어메시지의빈도를조사한결과, TV프로그램과신문

에서는만성질환신체장애인을향한위험유형의낙인단서와사회적수용유형의반낙인단서

가가장많이등장하였다.

유형 범주 내용

낙인단서

비관 장애인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슬픔, 우울함등부정적정서관련표현

절망 장애에관한치료과정에서발생하는고통이나죽음에관한표현

표시 장애인특유의외면상특징, 모습, 행동에관한표현

위험 장애인의재정적, 신체적곤경이나위험에관한표현

책임 장애의원인을개인의과실이나잘못으로지목하는표현

사회적배제 장애인을직·간접적으로꺼려하거나열등한것으로간주하는표현

반낙인단서

낙관 장애인의웃는모습, 밝은모습, 희망관련표현

가능성 장애인의가능한일상생활(먹기, 뛰기, 친교등)관련표현

투지 장애인의어려움극복이나치료성공에관한표현

사회적수용 장애인을향한가족, 친구, 이웃, 사회등의지지관련표현

Note. 차유리와나은영(2012, 188쪽)의연구에서주요내용을발췌하였음

Table 1. Types of stigma/challenge cues

2) 미디어의장애재현에따른배양효과

(1) 1차효과: 미디어재현에의한사회속의장애인인식

①미디어재현에의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인식과장애인의이동환경인식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의해전달되는낙인·반낙인단서의효과로, 본연구에서는배양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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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주목하였다. 배양이론의전제조건가운데하나는미디어의재현이미디어에노출된사람들

의사회적인식과개인적인가치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Shrum et al., 2011). 특히미디

어에서제공하는단서들은재현대상을향한지식이나정보로작용하여미디어에노출된사람들

의인식에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Reinhardt et al., 2014). 거브너(Gerbner, 1969)는미

디어를대중의신념이나공동체의문화형성에영향을미치는하나의시스템으로보았으나, 후속

논의(Potter, 2014)는배양이론을미디어의세분화와배양효과의세분화라는두가지측면으

로확장하였다. 매스미디어중심으로메시지를전달하던배양이론논의초창기에는강효과이

론이당시의미디어효과를잘설명하는것처럼보였을수있다. 하지만개인화된미디어로양방

향커뮤니케이션에참여하고미디어이용자를세분화할수있는현재의환경에서는미디어를하

나의단위로보기어렵다(Potter, 2014). 따라서배양이론논의는미디어의세분화, 다시말하

면미디어에서특정대상을어떻게재현하는지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차별적영향력에초점을

맞추는방향으로확장되었다.

선행연구는미디어의재현양상에따른차별적효과를다양한관점으로조명해왔다. 예를

들면, 미국의TV프로그램은아랍인을재현할때야만적인모습이나테러리스트같은고정관념

을적용하는경향이있는데, 미국대학생들은미디어의부정적인묘사를알고있지만이러한묘

사가 현실적이라고 답변하며 아랍인을 ‘테러리스트’나 ‘야만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였다

(Melhem, &Punyanunt-Carter, 2019). 또한, 정신질환을겪고있는사람을향한미디어의

부정적묘사에노출된집단은그렇지않은집단보다정신질환을겪고있는사람에관하여더부

정적인태도를보였다(Diefenbach &West, 2007). 최이정(2009)은미디어의장애인재현을

두종류의프레임으로구분하여장애인을향한태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해당연구에서

장애인을비장애인과함께더불어살아가는존재로표현하는프레임에노출된집단은장애인을

향한태도가긍정적으로변화하였다. 반면, 사회의존적이고열등한존재로평가하는프레임에

노출된집단은장애인을향한부정적태도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해당논의를본연구에적

용해보면, 미디어의장애인재현에서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과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

장애인을향한인식역시각각부정적혹은긍정적으로변화할가능성을예상할수있다.

하지만배양이론에관한포터(2014)의관점을고려할때, ‘장애인을향한인식의변화’가

무엇을의미하는지조금더구체적으로논의해볼필요가있다. 포터(2014)는배양이론을확장

하며미디어의재현양상에따라재현대상과관련된인식이변화한다고설명하였다. 예를들면,

배양효과로인해미디어를통해재현된모습이사회전반에만연할것이라는인식을형성하거

나,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모습이 타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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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hem, & Punyanunt-Carter, 2019). 장애는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에의한결과이자

사회적구성물이며, 과정으로서의낙인화에는특정표시가나타난개인을평가절하하는반응까

지포함한다(Smith, 2007). 따라서장애와관련된낙인·반낙인단서의효과는미디어에서사회

구성원인장애인의상호작용을재현하였을때그에따른결과가부정적으로나타남에따라발생

하는평가절하를함께고려할수있다. 다시말하면,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반영된낙인단

서란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태도적·환경

적장벽에의한부정적측면의부각을가리킨다. 더나아가, 낙인단서에의한부정적인식이란

과정으로서의낙인화, 즉 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을고려할때발생하는태도적·환경적장벽에

의한평가절하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태도적·환경

적장벽가운데, 본연구에서는비장애인의태도와장애인의이동환경에주목하였다. 먼저비장

애인의태도는장애인의사회통합을저해하는주요장벽으로논의되는데(신은경·이한나, 2011;

이정은외, 2020), 신은경과이한나(2011)는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태도가권위적동정에

기반하여형성될가능성을지적하며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인식을기

반으로하는척도의타당도를확인하였다. 반면, 김경미와윤재영(2013)은당사자인터뷰를통

해 장애인의 사회환경에는 비장애인의 태도뿐아니라 장애인의이동환경도 포함됨을 확인하였

다. 예를들면, 지역사회의공공건물을자유롭게이용하려할때경험하는불편함이나원할때

사용할수있는이동수단을확보하는것등이사회환경으로서의이동환경에해당한다. 각각의

연구는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이사회구성원으로서마주하는태도적·환경적장벽을논의

한다. 하지만이러한태도적·환경적요소를미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의효과에적

용한연구, 다시말하면낙인·반낙인단서가태도적·환경적장벽에의한평가절하에미치는영

향을살펴본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②자막에의한낙인·반낙인단서의효과강화

미디어재현은장애인에관한표상을형성하며, 미디어는언제어디서든사용가능하고청각및

시각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표상은 더 쉽게 흡수된다

(Elliott &Byrd, 1982, 1984). 따라서장애를향한미디어의부정적인묘사는장애인을향한

부정적인태도를불러오기도하지만(최이정, 2009; Diefenbach &West, 2007), 위협적이지

않은환경에서재현된반낙인단서는긍정적인효과로이어지기도한다. 예를들면, 척수부상으

로휠체어를사용하는경찰관이범죄자를제압하는영화속장면을 실험 자극물로 활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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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해당 장면에 노출된 집단은 장애인의 고용 및 생산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Reinhardt et al., 2014). 이러한논의는미디어를통해제공된낙인·반낙인단서가장애인을

향한부정적인식, 다시말하면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을고려할때발생하는태도적·환경적장

벽에의한평가절하에차별적영향력을불러올가능성을예상하게한다. 이연구는미디어의장

애재현이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개인에관한표상을형성할가능성에주목한다. 미디어에서

제공한단서들은재현대상을향한지식혹은정보로작용하여사회전반을향한인식에영향력

을발휘할수있기때문이다(Reinhardt et al., 2014). 장애와관련된 ‘미디어에서제공하는

단서’에대해, 이연구에서는낙인·반낙인단서외에도인간의정보처리에영향력을발휘할수있

는자막의효과를함께논의해보고자했다.

장면으로재현되는낙인·반낙인단서와달리자막은문자형태의정보를제공한다. 자막혹

은문자메시지의효과는미디어재현을통한심상정보처리나정보처리를논의하는선행연구에

자주등장하는변인으로(김옥태·홍경수, 2012; 이두희·권오영, 1999; 이민영, 2020), 각각의

논의는장면으로재현되는비언어적정보와자막을포함한언어적정보들이함께제공될때미디

어표상이더큰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설명한다. 예를들면, 그림이나영상이비언어정보라

면자막은언어정보에해당하며, 특히문자로표현된구체적인단어나문장은미디어메시지를

통한표상형성이더쉽고빠르게이루어지도록지원한다(Clark &Paivio, 1991). 또한, 등장

인물의말을구어체그대로전달하는대사적자막은미디어를통해재현된내용을현실에가깝다

고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이민영, 2020). 관련하여, 이민영

(2020)은문화적소수자가등장하는미디어콘텐츠의자막에따라재현대상을향한인상형성

도달라질가능성을확인하였다. 김옥태와홍경수(2012)는교양프로그램의자막이시청자에게

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는데, 출연자의발언내용을문자형태로작성한자막은시청자의주의를

강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논의를본연구에적용해보면, 출연자의발언내용을문자형태

로작성한자막이미디어를통해재현된표상인낙인·반낙인단서의효과를강화하리라예상할

수있다.

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해보면,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으로전달되는낙인·반낙인단서

란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개인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부정적·긍정적

측면의부각을가리킨다. 미디어재현은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사람에대한표상을형성하기

때문에(Elliott & Byrd, 1982, 1984), 낙인단서는과정으로서의낙인화, 다시말하면주변

환경과의상호작용을고려할때발생하는태도적·환경적장벽에의한평가절하로이어질수있

다. 반대로, 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공동체의지지를받는동등한사회주체이자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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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존재로재현하는반낙인단서는사회속의장애인을향한긍정적인인식으로이어질수있

다(Reinhardt et al. 2014). 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향한평가절하는태도적장벽과

환경적장벽이함께작용한다. 즉, 장애인을향한평가절하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바

라보는비장애인의태도에기반하여나타날수도있지만, 이동환경역시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

개인의사회환경을구성하는주요요소이자장벽에해당한다(김경미·윤재영, 2013). 따라서미

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는비장애인의인식을기반으로하는태도측면의장벽이나

환경측면의장벽으로인한평가절하에각각영향력을발휘하리라예상할수있다. 더나아가,

미디어재현을통한표상을흡수하는과정에서이용자의주의집중을지원하는자막은낙인·반낙

인단서의효과를강화할가능성도예상해볼수있다. 해당논의를모두종합하여, 장애를향한

미디어재현의1차배양효과를살펴보기위해아래와같은연구가설과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가설1.미디어에서재현된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보다사회

속의장애인(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 장애인의이동환경)을향한부정적인식

수준이더높을것이다.

연구문제1.자막은미디어에서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속의장애인(사회구성원으로서

의장애인, 장애인의이동환경)을향한부정적인식에미치는영향을강화하는가?

(2) 2차효과: 미디어재현이후장애인을향한신념의변화

①사회속의장애인인식이비장애인의신념에미치는영향

앞서배양이론의확장을미디어세분화중심으로살펴봤다면, 배양이론은배양효과를세분화

하는측면으로도확장될수있다. 관련하여, 포터(2014)는 선행연구를종합한뒤배양효과를

지식, 신념, 감정으로구분해야할필요성을논의하였다. 예를들면, 폭력에관한미디어콘텐츠

에노출되었을때사회전반에폭력이만연하다는인식이증가할수있고(지식), 자신이폭력으

로인해희생될가능성이크다고여길수도있으며(신념), 두려움이라는감정이촉발될수도있

다. 인식(perception)이감각기관을활용하여주변환경이나실제세계를관찰한결과라면, 신

념(beliefs)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의 관찰과 무관한 개인의 믿음을 가리킨다(Smith,

2001). 즉, 미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에노출되어이를관찰한결과로 ‘장애인은

정상적인사회생활을할수없다’든가 ‘장애인의주변편의시설은적절하다’고해석하였다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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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해당한다. 하지만 감각기관을활용한관찰과무관하게 ‘장애인은사회에 기여하지않고

과도한혜택을받는다’든가 ‘장애인은고난과역경속에산다’ 등의문장을진실로생각한다면이

는신념으로볼수있다.

선행연구(Hawkins & Pingree, 1982)는미디어의재현이사회전반을향한인식에미

치는영향을1차배양효과, 미디어에서재현된대상을향한신념에미치는영향은2차배양효

과로구분하였다. 배양이론연구는주로1차배양효과에주목하지만, 미디어콘텐츠는재현대

상을향한신념이나가치관을변화시키는2차배양효과의원인이되기도하다(Shrum et al.,

2011). 따라서1차배양효과와2차배양효과는약한정도의상관관계를지니며, 1차배양효

과가2차배양효과의선행변인으로작동하기도한다(Potter, 1991). 미디어를통해제공된단

서들이미디어콘텐츠에서직접적으로설명하지않은내용을추론하기위한정보로작용하여, 미

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신념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Hawkins & Pingree, 1982).

즉, 미디어를통한재현은재현된모습이사회전반에만연할것이라는인식을형성하고, 미디어

재현을통해변화한인식은재현대상을향한추론의결과인신념이나가치관에영향을미치는2

차배양효과로이어질수있다. 이를본연구에적용해보면, 미디어의재현양상에따라사회속

의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인식이달라질수있고(1차효과), 미디어에서재현된단서의영향

을받은비장애인의인식은재현대상이었던장애인을향한추론의결과인비장애인의신념에도

영향을미치리라예상할수있다(2차효과).

이러한과정은온라인처리모형(the online processing model)과연결되기도한다. 슈

럼(Shrum, 2017)의논의에따르면, 이용자는미디어를통해제공되는정보들을실시간으로처

리하며그결과로새로운판단을형성하거나기존의판단을갱신할수있다. 따라서이용자의신

념역시미디어콘텐츠에서전달하는특정메시지나정보를반영하여새롭게구성되거나갱신될

수있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관점에서, 미디어콘텐츠를이용하는사람

은미디어에서재현된모습을자신의인식이나신념에반영하고조절할뿐만아니라대리적인학

습을하기도한다(Zhang &Haller, 2013). 예를들면, 휠체어사용장애인이주변환경과상

호작용할때어려워하고곤란해하는모습을보여주는삽화에노출된어린이들은삽화속인물을

향하여 ‘불행한사람이다’, ‘쉽게좌절할사람이다’, ‘믿을수없는사람이다’ 등상대적으로더부

정적인신념을보였다(김수연, 2009). 미디어를통해물질주의혹은소비주의를반영하는메시

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신념으로서의 물질주의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Shrum et al.,

2011). 이러한논의는낙인·반낙인단서로인해변화한사회속의장애인인식이장애인을향한

신념에미치는영향을예상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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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낙인·반낙인단서에의한주류화와공명

앞서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배양효과를적용하기위해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속의장애

인을향한인식에미치는영향(1차효과), 미디어노출이후변화한인식이장애인을향한비장

애인의신념에미치는영향(2차효과)을각각논의하였다. 한걸음더나아가, 이연구에서는낙

인 단서 혹은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이서로 다른 세계관을 공유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속의장애인을향한인식이비장애인의신념에영향력을발휘하는과정에서, 한집단은

기능적손상을경험하는개인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부정적측면에주

로노출되었고, 다른집단은같은조건의긍정적인측면에주로노출되었기때문에, 장애인을향

한부정적인식과신념간의관계역시달라질가능성을살펴보고자했다.

배양이론을제시한거브너(Gerbner, 1969)는미디어를대중의신념이나공동체문화형

성에영향을미치는하나의시스템으로보았다. 따라서공통의상징이나의미를지닌미디어메

시지의 대량 생산은 상징적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이론에 ‘배양

(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et al.,

1980)에의해주류화(mainstreaming)와공명(resonance)이라는개념을추가하는방향으로

확장되는데, 먼저주류화는같은미디어메시지에노출된사람들이해당메시지에서제공한관점

을공유하는경향을의미한다. 주류화는인종, 국적, 성별, 소득수준같은인구통계학적변인중

심으로논의되기도하지만(Mustafaj &Van den Bulck, 2021), 사실이개념은미디어메시

지에노출된개인들의경험과관련되어있다(Shrum & Bischak, 2001). 다시말하면, 배양

이론의주류화는각자의삶에서서로다른경험을쌓아온개인들이같은미디어메시지에노출됨

으로인해서해당메시지의관점을공유하고더나아가같은세계관을형성할가능성에주목한

다. 예를들면, 신문을읽지않는백인과비백인은경찰을향한신뢰에서큰차이를보이지만, 신

문을자주읽는백인과비백인은각자의삶에서서로다른경험을쌓아왔으리라예상됨에도경찰

을비슷한수준으로신뢰하는경향을보였다(Choi &Lee, 2021).

슈럼과비샤크는배양이론의주류화가직접경험이적은사람들, 즉판단을위한근거혹

은단서로미디어를통해제공된메시지를주로사용해야하는사람들에게더강하게나타날수

있다고설명하였다. 주류화와달리, 공명은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를향한개인의인식이미

디어로부터제공된메시지와일치할때미디어메시지의효과도더강력해질가능성에주목한다

(Shrum&Bischak, 2001). 예를들면, 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를향하여이미폭력범죄

가만연하다는인식을형성한경우, 미디어를통해재현된범죄장면은가상의표상으로분류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표상을 기억 속에서 다시 호출할 때 그 출처를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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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et al., 1993). 따라서배양이론의공명은 “두배의복용량(double dose)(Potter,

2014, p. 1019)”, 즉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를향한개인의인식과미디어메시지의관점이

일치할때미디어메시지의효과도증가한다고설명한다.

주류화와공명논의를본연구에적용해보면, 장애를경험하지못하는비장애인에게장애

를향한미디어재현은장애혹은장애인에대한믿음이나평가의근거로사용된다(Reinhardt

et al., 2014). 똑같은미디어메시지에노출된사람들은미디어메시지로부터제공되는관점을

공유할수있고(Gerbner et al., 1980; Shrum, 2017), 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를향한개

인의인식이미디어메시지로부터제공된표상과일치할때그효과는더강하게나타날수있다

(Shrum&Bischak, 2001). 이연구는2차배양효과, 즉미디어재현으로인해변화한사회

속의장애인을향한인식이장애인을향한신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했다. 앞서언급한

것처럼비장애인에게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은장애인과관련된믿음의주요근거가되며, 낙

인단서혹은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서로비슷한관점을공유하리라예상해볼수있다.

여기서 ‘비슷한관점’이란주변환경이나실제세계속장애인을향한인식을가리키는데, 부정적

혹은긍정적으로변화한인식은각각낙인혹은반낙인단서를통해획득한표상과공명하여장

애인을향한신념에더큰영향을미칠수있다. 지금까지의논의를모두종합하여, 본연구는낙

인·반낙인단서노출이후변화한사회속의장애인인식이비장애인의신념에미치는영향, 그

리고두변인간의관계가낙인·반낙인단서노출에의해서변화할가능성을살펴보기위해아래

와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2.낙인·반낙인단서에노출된이후변화한사회속의장애인인식(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인식, 장애인이동환경인식)은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에어떤영향

을미치는가?

연구문제3.사회속의장애인인식(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 장애인이동환경인식)이

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에미치는영향에는낙인·반낙인단서에노출에의한

집단간차이가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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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실험설계및실험참여자

본연구는연구문제와연구가설을분석하기위해미디어재현으로제공되는낙인·반낙인단서와

자막조건을구분한2(단서: 낙인vs. 반낙인) x 2(자막-스크립트: 있음vs. 없음) 집단간요

인설계를적용하였다. 또한, 주요조건과관련없는실험자극을제시하는통제집단을추가하여

총5개집단으로구분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전문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여 2022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018명을모집하였다. 본연구의모집단은전국거주만 20세 이상 60세미만성인이었으며,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2022) 기반으로성별, 연령, 거주지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

라권, 경상권) 기반할당표집을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평소장애인접촉경험이많을것으로

예상되는건강·보건·의료계열및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를제외하였고, 동영상플랫폼유튜브

(YouTube)에서장애인 유튜버의 채널을구독하고 있거나실험 자극에등장하는휠체어사용

장애인유튜버를잘알고있다고응답한사례역시표본에서제외하였다. 단, 현재휠체어를사

용하고있다고응답한참여자(n =5)는연구의내적타당도를저해한다고보기어려웠고, 장애

가아닌다른요인의작용가능성이있어표본에포함하였다.

설문조사에응답한 1,018명의연령평균은 40.72(SD = 10.90)였고, 학력은대학교졸

업(639명, 62.8%)으로응답한참여자가가장많았다. 소득수준은월평균200만원이상~300

만원미만(224명, 22.0%)과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181명, 17.8%)으로응답한참여자

가상대적으로더많았다. 실험참여자들은실험설계를통해구분된5개의집단중1개의집단에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되었다. 남성 514명과여성504명이각집단에99명~104명

씩 배치되었으며, 20대 221명(집단별 44명~45명), 30대 229명(집단별 45명~46명), 40대

281명(집단별55명~57명), 50대287명(집단별56명~58명)으로구성되었다. 거주지역은수

도권533명(집단별105명~107명), 강원권40명(집단별8명), 충청권103명(집단별20명~22

명), 경상권239명(집단별47~49명), 전라-제주권103명(집단별20명~22명)이무작위로배

치되었다. 이러한내용을종합하여, 집단별203명~205명의실험참여자가본연구의실험자극

에노출되었다,

2) 실험자극의조작

본연구는미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속의장애인(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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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장애인의이동환경)을향한인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낙인·반낙인단서의영향을

받은부정적인식이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했다. 또한낙

인·반낙인단서의효과가자막으로인해강화할가능성, 그리고사회속의장애인인식이비장애

인의신념에영향을미칠때낙인·반낙인단서노출조건에의한조절효과발생가능성까지복합

적으로살펴보고자했다. 따라서실험자극구성에는다음의두가지사안을고려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차유리·나은영, 2012)는 TV 프로그램이나신문에서위험유형의낙인단서와사회적

수용유형의반낙인단서가가장많이등장한다고설명하였다. 위험유형은재정적·신체적곤경

을가리키고, 사회적수용유형은장애인을향한가족, 친구, 이웃, 사회등의지지에관한표현

을가리킨다(차유리·나은영, 2012). 따라서장애인을향한낙인단서혹은반낙인단서로서, 신

체적곤경을가리키는위험유형과가족, 친구, 이웃, 사회등의지지를얻고사회환경에수용되

는모습을반영한사회적수용유형을분명하게드러내는장면을각각선정하였다.

휠체어사용장애인유튜버함정균씨의유튜브채널 ‘함박TV’는 2016년 5월 30일개설되

어2024년 11월 18일기준약1.29만명의구독자를확보하고있다. 신문사혹은방송사는함

정균씨에관하여보도할때휠체어사용장애인으로서그가경험하는신체적어려움을먼저언급

하거나(문성호, 2019; KBS, 2018), ‘인간승리’의 모습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상연,

2020). 하지만함정균씨의유튜브채널에업로드된동영상2)에는인터뷰를위해목적지로무리

없이이동하는모습이나비장애인과동등한주체로서대화를나누는모습을각각확인할수있

다. 반면, 또다른동영상3)에서는휠체어를사용하여이동하는과정에경험하는신체적곤경이

나위험에관한장면역시확인할수있었다. 이에따라, 유튜브채널 ‘함박TV’의동영상가운데

낙인·반낙인단서를각각반영하고있는두개의장면을실험자극으로사용하였으며, 자막의경

우동영상에실제사용된자막을노출하거나노출하지않는조건으로재구성하였다. 통제집단은

연구주제와관련없는숲길산책장면으로구성된동영상을제시하였으며, 모든동영상의길이

는2분14초~2분20초였다.

2) 해당동영상의주소는다음과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pCCG_2X4qlo

3) 해당동영상의주소는다음과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ERf4JR4LN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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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Stigma&Script (exist) Group 2. Stigma&Script (non-exist)

Group 3. Challenge&Script (exist) Group 4. Challenge &Script (non-exist)

Figure 1. Stimuli

Table 2. Script Excerpts from Experimental Stimuli

Contents

Stigma

오늘은교육받을게있어서일찍움직였어요! 여기서마포까지1시간20분정도걸리는곳인데요.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고장난엘리베이터장면)저렇게엘리베이터가고장나면방법이없어요!다음역까지

휠체어로가야해요! 아~일찍움직였는데도불구하고약속시간에늦겠네요~!휠체어를타면이런일이(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약속에늦는경우가간혹있어요.

Challenge

오늘인터뷰가있어요~!○○○유튜브채널인데요. (해당유튜브채널관련장면인서트삽입) 동기부여가

되는영상을만드는곳이라서기쁜마음으로가고있습니다. 여기는길음동인데요. 길음동에“청년공간

길이음”이라는곳이있어요. 그곳에서인터뷰를하려고이동하고있습니다. 인터뷰현장을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가시죠~!

3) 실험절차

실험참여자들은할당표집을위한성별, 연령, 거주지역에관한문항에응답한뒤대상여부를

확인하기위한문항에각각응답하였다. 이후연구참여자를위한설명문을제시한뒤실험참여

자의동의여부를확인하였고, 사회속의장애인인식(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 장애인

이동환경인식)과장애인을향한신념을묻는사전측정문항에각각응답하였다. 이후실험참

여자들은집단별조건에따른실험자극에노출되었고, 실험자극노출이후조작점검을위한3

개문항에응답하였다. 조작점검이후사회속의장애인인식(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

장애인이동환경인식)과장애인을향한신념을묻는사후측정문항, 주요변인에영향력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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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리라예상되는장애인접촉경험에관한문항들이각각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인구통계학

적변인인학력과소득수준, 장애인유튜버의동영상에관한개방형문항을각각제시한뒤설

문조사를종료하였다. 설문조사종료후제시된동영상이연구를위해재구성되었으며실제상황

과무관하다는디브리핑(debriefing)을실시하였다. 이와같은실험절차및주요내용은서강

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았다(SGUIRB-A-2205-20).

4) 측정문항

(1) 사회속의장애인인식(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 장애인이동환경인식)

본연구는사회속의장애인인식을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과장애인이동환경인식으

로구분하여측정하였다. 먼저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은안토낙(Antonak, 1982)이

개발하고신은경과 이한나(2011)가 국내용으로 번안하여타당도를 확인한 측정도구(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 SADP and ATDP-O)를활용하였다. 해당척도는 ‘장애인은정상적인사회

생활을할수없다’, ‘장애인은생활시설외부에서의생활에적응하기어렵다’, ‘장애인에게는단

순하고반복적인일이적합하다’ 등을포함하는15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문항은장

애인을인식대상으로바라보며사회구성원으로서평가하는내용에가까우므로, 사회구성원으

로서의부정적인식을살펴보기위한본연구에적용하였다. 단, ‘장애인은이상하고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몰두한다’는문항은연구주제에부합하지않으므로제거하였고, 역문항인 ‘장애인은

생활시설외부에서의생활에적응할수있다’는다른문항과연결하여읽었을때혼란을야기할

가능성이있어‘장애인은생활시설외부에서의생활에적응하기어렵다’로변경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전체문항대상탐색적요인분석결과(KMO=93, p < .001), 리커

트7점척도를사용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측정문항이2개요인으로구분되었다.

첫번째요인은‘장애를가진사람은도덕적인결정을내릴능력이없다’, ‘장애인은여러가지면

에서어린아이같다’, ‘장애인에게지나친기대를하면안된다’ 등 8개문항으로, 개인의특성을

향한평가절하와관련되어있다. 반면, 두번째요인은 ‘장애인은생활시설외부에서의생활에

적응하기어렵다’, ‘대부분의장애인은걱정을많이한다’, ‘대부분의장애인은스스로에대해안

타깝게생각한다’의3개문항으로, 사회환경적응에관한평가절하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각

각의요인을 ‘개인특성’과 ‘사회환경적응’으로구분하였으며, 크론바흐알파값은개인특성.90,

사회환경적응.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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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환경인식에관한측정도구는김경미와윤재영(2013)이개발한장애인의환

경척도가운데이동과편의시설에관한문항을적용하였다. 해당문항은장애인대상인터뷰를

통해도출되어장애인대상으로타당도를확보하였는데, ‘나의주변의편의시설은적절하다’, ‘나

는내가원할때사용할수있는이동수단을확보하고있다’ 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는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주변 편의시설은 적절하다’, ‘(장애인은

본인이)원할때사용할수있는이동수단을확보하고있다’ 등으로재구성하였다. 또한, 김경미

와윤재영이제시한문항가운데 ‘우리집은내가마음대로돌아다닐수있는환경으로개조되어

있다’는장애인당사자가아닌비장애인의인식을측정하는본연구에적절하지않다고보고제

거하였다. 리커트7점척도를사용한5개문항은점수가높을수록장애인이동환경의긍정적인

인식을의미하며, 크론바흐알파값은.90으로분석에적합한문항임을확인하였다.

(2) 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

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은선행연구(이정은등, 2020)에서장애인대상인터뷰를통해

도출한내용을측정문항으로재구성하여적용하였다. 이정은등(2020)은장애인대상인터뷰를

통해비장애인과의대인관계에서경험하는장벽을도출하였는데, 해당내용은장애인을향한부

정적신념에기초한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전체문항대상탐색적요

인분석결과, 각각의항목을리커트7점척도로측정한6개문항이2개요인으로구분되고스크

리도표의고윳값이1을초과하였다. 첫번째요인은 ‘장애인은사회에기여하지않고과도한혜

택을받는다’, ‘장애인에게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등의사회적역할수행을기대하기어렵다’,

‘장애인에게특혜를주는것은공정하지않다’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장애인이비장애인에게

피해를준다는신념과유사하므로 ‘적대적차별주의’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반면, 두번째요

인은‘장애인의성공은특별한일이다’, ‘장애인은도움을주고보호해야할시혜의대상이다’, ‘장

애인은고난과역경속에산다’와같은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해당문항은장애인이열등하다

거나불행하다는신념과더가깝다고볼수있으며, 이정은등(2020)의연구에서언급된것처럼

장애인이원치않는도움을제공하거나동정어린시선으로바라보는‘온정적차별주의’에해당한

다. 따라서본연구는 2개의요인을각각적대적차별주의와온정적차별주의로구분하였으며,

크론바흐알파값은적대적차별주의.78, 온정적차별주의.68로문항개수와인간대상연구의

최소수준허용범위에관한선행연구(Vaske et al., 2017)를고려하여본연구에적용하였다.

적대적차별주의에해당하는 3개문항(예: 장애인에게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등의사

회적역할수행을기대하기어렵다)의경우, 전체문항대상탐색적요인분석결과에서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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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가운데개인특성(예:장애인은자주퉁명스럽게군다, 장애인은비장

애인보다쉽게화를낸다)요인과구분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회구성원으로서장

애인개인의특성을부정적으로인식하고평가절하하는것과장애인을향한적대적차별주의가

매우강하게관련되어있음을시사한다. 본연구는두요인을통합하거나한요인을제거하기보

다, 두요인간의관계와무관한분석에서는통제변인으로활용하고자했다. 예를들면, 낙인·반

낙인단서가사회속의장애인인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과정에서사전에측정한적대적

차별주의를통제변인으로투입하였다. 또한, 장애인개인특성에관한부정적인식이온정적차

별주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때사전에측정한적대적차별주의를함께투입하여, 사전에측

정한적대적차별주의의영향력을고려한두변인간의관계를논의해보고자했다.

(3) 장애인접촉경험

실험참여자의장애인접촉경험이주요변인에미칠영향력을고려하기위해, 장애인접촉경험

을별도로측정하여통제변인으로활용하였다. 유커와헐리(Yuker &Hurley, 1987)가개발

하고프루엣외(Pruett et al., 2008)의연구에서수정한장애인과의접촉경험척도(Contact

with Disabled Persons Scale, CDP)는 ‘장애가있는사람들이나의문제를도와주려고노력

하였다’를 포함하여총 15개 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전체문항대상탐색적요인분석결과,

‘장애인을돕는단체에기부를하였다’는내적타당도를낮추는것으로나타나제거하였고, 나머

지14개문항은2개요인으로구분되었다.

첫번째요인은‘장애가있는친구가나를만나기위해집에방문하였다’, ‘장애가있는사람

과긴대화를나누었다’ 등장애인과의상호작용경험뿐아니라 ‘좋아하는장애인을만났다’, ‘장

애인과즐겁게교류하였다’ 같은긍정적인경험으로구성되어있다. 반면, ‘장애가있는사람의

행동으로인해짜증이나거나방해를받았다’, ‘싫어하는장애인을만났다’, ‘장애인과교류하면서

불쾌한경험을하였다’ 등의 3개문항은장애인과의부정적인접촉경험과관련이있다. 장애인

접촉경험가운데긍정적인접촉경험에관한11개문항이하나의요인으로구분됨과동시에부

정적경험에관한3개문항은역코딩을하였음에도또다른요인으로구분되었다. 따라서장애인

과의긍정적인접촉경험과부정적인접촉경험이라는두개요인을구분하였으며, 크론바흐알

파값은긍정적인접촉경험.94, 부정적인접촉경험.90이었다. 본연구의주요연구문제와연

구가설분석에는SPSS 27.0이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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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조작점검

실험 자극이 낙인·반낙인 단서라는 조건을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조작점검문항으로 ‘시청하신동영상에는휠체어사용

장애인유튜버가신체적곤경이나어려움을경험하는장면이얼마나많이포함되어있습니까?’와

‘시청하신동영상에는휠체어사용장애인유튜버가다른사람들과친근하게이야기를나누는장

면이얼마나많이포함되어있습니까?’를각각제시하였다. 해당질문은실험자극에낙인단서

와반낙인단서가얼마나많이반영되어있는지측정하는문항으로, 동영상의등장인물을명확하

게지시하기위해 ‘휠체어사용장애인유튜버’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반낙인단서의경우, ‘가

족, 친구, 이웃, 사회등의지지관련표현’이 실험참여자개개인마다다르게해석될가능성이

있어‘다른사람들과친근하게이야기를나누는장면’으로재구성하였다.

조작점검결과, 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n = 408)은휠체어사용장애인유튜버가신체

적 곤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면이실험자극에 더많이포함되어있다고 답변했고(m =

5.22), 다른사람들과친근하게이야기를나누는장면은많지않다고답변했다(m=1.78). 반

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n=407)은실험자극에휠체어사용장애인유튜버가다른사람들과

친근하게이야기를나누는장면이더많이포함되어있다답변했고(m=4.84), 신체적곤경이

나어려움을경험하는장면은많지않다고답변했다(m=2.94). 주요자극과관련없는동영상

에노출된통제집단(n = 203)은휠체어사용유튜버의신체적곤경이나어려움(m= 1.01),

휠체어사용장애인유튜버가다른사람들과친근하게이야기를나누는장면(m=1.01) 모두

매우낮은수준이라고답변했다. 조작점검문항에관한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 반낙인단서에

노출된집단, 통제집단간의평균차이는유의미하였다(p < .001).

2) 주요변인의기술통계및상관관계분석

집단간동질성분석결과, 실험자극에노출되기전측정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2

개요인(개인특성, 사회적응), 장애인이동환경인식, 비장애인의신념(적대적차별주의, 온정적

차별주의) 모두집단간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 장애인접촉경험(긍정, 부정), 학력, 소득

수준역시집단간차이가유의미하지않았으므로, 집단간동질성을확보하였다고보고주요변

인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주요변인의왜도와첨도는정규성가정을만족하는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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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장애인이동환경

인식prior 1

2. 사회구성원인식

(개인특성)prior
.31** 1

3. 사회구성원인식

(사회환경적응)prior
.08* .48** 1

4. 장애인을향한신념

(온정적차별주의)prior
.00 .39** .47** 1

5. 장애인을향한신념

(적대적차별주의)prior
.36** .84** .44** .41** 1

6. 장애인접촉경험(긍정) .07* .07* -.07* -.16** .03 1

7. 장애인접촉경험(부정) .12** .33** .06* -.05 .29** .57** 1

전체표본

(N=

1,018)

평균

(표준편차)
2.96(1.06) 2.61(1.06) 3.69(1.16) 4.14(1.15) 2.83(1.09) 1.72(0.75) 1.69(0.83)

첨도/ 왜도 0.00/0.43 -0.68/0.25 0.01/-0.31 0.22/-0.47 -0.56/0.15 -0.14/0.89 0.48/1.08

집단별평균

(표준편차)

집단1

(n=205)
3.00(1.00) 2.56(1.01) 3.69(1.09) 4.08(1.09) 2.79(1.05) 1.64(0.73) 1.57(0.74)

집단2

(n=203)
3.05(1.16) 2.58(1.04) 3.82(1.10) 4.17(1.14) 2.78(1.07) 1.73(0.78) 1.62(0.81)

집단3

(n=204)
2.88(1.04) 2.65(1.09) 3.61(1.24) 4.10(1.20) 2.85(1.14) 1.79(0.80) 1.79(0.89)

집단4

(n=203)
2.93(1.09) 2.66(1.12) 3.67(1.25) 4.20(1.17) 2.84(1.09) 1.68(0.73) 1.72(0.87)

집단5

(n=203)
2.92(0.97) 2.61(1.03) 3.67(1.12) 4.11(1.14) 2.87(1.13) 1.74(0.72) 1.73(0.84)

Note. 집단1=낙인-자막있음, 집단2=낙인-자막없음, 집단3=반낙인-자막있음, 집단4=반낙인-자막없음, 집단5=통제

집단(관련자극에노출되지않음). *p < .05. **p < .01.

Table 3.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주요변인의상관관계분석결과, 장애인접촉경험은긍정적경험과부정적경험모두주

요변인과의상관관계가유의미하였으므로통제변인으로활용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

정적인인식가운데개인특성요인은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가운데적대적차별주의와

매우강한상관관계를보였다(r = .84). 즉, 장애인을향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

가운데개인특성요인(예: 장애인은자주퉁명스럽게군다, 장애인은비장애인보다쉽게화를

낸다)과비장애인의신념가운데적대적차별주의(예: 장애인에게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등

의사회적역할수행을기대하기어렵다)는이론적으로다른내용을다루고있으나요인분석및

상관관계분석에서매우강하게관련된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것처럼, 본연구는두요

인을통합하거나특정요인을제거하기보다각변인간의관계를보다구체적으로논의할수있

도록주요연구문제및연구가설분석과정에통제변인으로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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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인식)에미치는영향

연구가설1은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속의장애인인식, 특히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

식과장애인이동환경인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이었다. 또한, 연구문제1은낙인·반낙

인단서와함께제시된자막이사회속의장애인인식에미치는영향을강화할가능성에주목하

였다. 본연구의탐색적요인분석과정에서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은개인특성과사

회환경적응이라는 2개의요인으로구분되었다. 따라서연구가설분석은주요변인에노출된4

개의실험집단 대상으로 다변량 공분산분석(two-way MANCOVA)과 공분산분석(two-way

ANCOVA)을각각적용하였다.

DV df F p η²

장애인접촉경험-긍정
개인특성post 1 1.40 .238 .00

사회환경적응post 1 2.39 .123 .00

장애인접촉경험-부정
개인특성post 1 30.99 < .001 .04

사회환경적응post 1 14.00 < .001 .02

신념(적대적차별주의)prior
개인특성post 1 26.95 < .001 .03

사회환경적응post 1 .48 .489 .00

사회구성원인식(개인특성)prior
개인특성post 1 170.42 < .001 .18

사회환경적응post 1 1.32 .251 .00

사회구성원인식(사회환경적응)prior
개인특성post 1 2.79 .095 .00

사회환경적응post 1 237.20 < .001 .23

장애인이동환경인식prior
개인특성post 1 15.74 < .001 .02

사회환경적응post 1 2.70 .101 .00

낙인·반낙인단서
개인특성post 1 5.39 .021 .01

사회환경적응post 1 36.46 < .001 .04

자막
개인특성post 1 .89 .347 .00

사회환경적응post 1 .41 .521 .00

낙인·반낙인단서x자막
개인특성post 1 1.88 .170 .00

사회환경적응post 1 2.15 .143 .00

Table 4. Effects of Stigma and Challenge Cues on Negative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Multivariate Covariance Analysis)

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적응)에미치

는영향과자막의상호작용효과를살펴보기위해, 낙인·반낙인단서와자막노출조건을독립변

인으로설정하고실험자극노출이후측정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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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응)을종속변인으로투입한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진행하였다(<Table 4>

참고). 이과정에서실험자극노출이전에측정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적응), 비장애인의신념(적대적차별주의), 통제변인인장애인접촉경험(긍정, 부정)

을공변인으로투입하였다. 공변량동질성검증(Box’s test of equality of covariance)과르

빈(Levene)의오차분산동일성검정에서귀무가설이채택되었다. 독립변인의주효과와상호작

용효과를분석한결과, 낙인단서의노출이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가운데개인특성

[F(1, 806) =2.58, p＜ .01, 부분 η²= .01]과사회환경적응[F(1, 806) = 36.79, p＜

.001, 부분 η² = .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필라이의 트레이스(Pillai’s

trace) 검정(Olson, 1976)에서도낙인·반낙인단서의주효과는유의하였으나자막과의상호작

용효과는유의하지않았다.

낙인·반낙인단서가장애인이동환경인식에미치는영향과자막과의상호작용효과를살

펴보기위해, 낙인·반낙인단서와자막조건을독립변인으로설정하고실험자극물노출이후측

정한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진행하였다

(<Table 5> 참고). 공분산분석에는실험자극노출이전에측정한장애인이동환경인식, 통제

변인인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부정)을 각각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공분산분석의 르빈

(Levene) 검정 결과 오차 분산이 동일하지 않았으므로 비모수 검정 방법인 순위 공분산분석

(ranked ANCOVA)을 실시하였다(최윤정·김동재, 2017; Hwang & Kim, 2012). 분석 결

과, 낙인단서의노출은장애인이동환경인식에유의미한영향력을발휘하였으나[F(1, 809) =

2.58, p＜ .01, 부분η²=.01], 자막은주효과와상호작용효과모두유의미하지않았다.

TypeⅢSS df F p η²

장애인접촉경험-긍정 98040.63 1 2.87 .091 .00

장애인접촉경험-부정 512646.45 1 15.01 < .001 .02

사회구성원인식(개인특성)prior 410913.41 1 12.03 .001 .02

사회구성원인식(사회환경적응)prior 103698.98 1 3.04 .082 .00

낙인·반낙인단서 1501742.12 1 43.97 < .001 .05

자막 3809.73 1 .11 .738 .00

낙인·반낙인단서x자막 67782.94 1 1.99 .159 .00

Note. 순위공분산분석을위해장애인이동환경인식사전·사후측정값의잔차를종속변인으로투입하였다. 등분산검정결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장애인이동환경인식(사전)을공변인으로투입한공분산분석결과에서도낙인·반낙인단서노출의주효과는유의

미하였다.

Table 5. Effects of Stigma and Challenge Cues on Perceptions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anked Co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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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Figure 2>는사회속의장애인인식에관한낙인·반낙인단서노출조건의주효과

분석결과를보여준다. 본연구의실험자극물에노출되기전주요변인의집단간차이는유의

미하지않았다. 하지만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보다사회구성원

으로서의장애인을더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차이는개인특성에관한인

식보다사회환경적응에관한인식에서더강하게나타났다. 장애인의이동환경역시, 낙인단서

에노출된집단이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보다더부정적으로인식하였다. 이에따라연구가

설 1이지지되었고, 연구문제 1에관하여자막의상호작용효과는모든조건에서유의미하지않

은것으로나타났다.

Figure 2. Results of primary cultivation effects analysis

Note. 실험집단간의평균값과p값은공분산분석(MANCOVA, ANCOVA)모형의주효과분석결과를기입하였다.

3) 사회 속의장애인 인식(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 인식, 장애인이동환경 인식)이비

장애인의신념에미치는영향

연구문제2는낙인·반낙인단서노출이후변화한사회속의장애인인식이장애인을향한신념

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이었다. 또한, 연구문제3은인식과신념간의관계가낙인·반낙인

단서노출조건에따라변화할가능성에주목하였다. 분석을위해실험집단대상다중회귀분석

을진행하였다. 분석모형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환

경적응)과장애인이동환경인식을독립변인으로, 장애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적대적차별

주의, 온정적차별주의)을종속변인으로설정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항을투입한위계적회귀분

석으로낙인·반낙인단서노출에따른조절효과를확인하였다.

실험자극노출이후측정한온정적차별주의와적대적차별주의를종속변인으로투입한

다중회귀분석결과(<Table 6> 참고), 장애인이동환경인식은온정적차별주의에부적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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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발휘하고(β = -.14, p < .001), 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가운데개인특성(β =

.13, p < .01)과사회환경적응(β =.30, p < .001)은온정적차별주의에정적영향력을발휘

하였다. 적대적차별주의의경우, 장애인이동환경인식(β = .10, p < .001)과사회구성원으

로서의부정적인식인사회환경적응(β =.25, p < .001) 모두유의미한정적영향력을발휘하

였다. 각모형의VIF는1.14~2.48로다중공선성은발생하지않았으며, 독립변인투입이후모

형의설명력은온정적차별주의54.3%, 적대적차별주의60.6%로각각증가하였다.

종속변인: 신념-온정적차별주의post

B SE t p VIF B SE t p VIF

장애인접촉경험(긍정) .02 .06 .33 .741 1.60 -.03 .05 -.53 .598 1.61

장애인접촉경험(부정) .06 .05 1.03 .303 1.72 -.03 .05 -.71 .480 1.82

신념(온정적차별주의)prior .68 .03 20.76 < .001 1.25 .58 .03 19.23 < .001 1.36

신념(적대적차별주의)prior .08 .04 2.12 .035 1.35 -.06 .04 -1.31 .191 2.48

장애인이동환경인식 -.13 .03 -5.28 < .001 1.17

사회구성원인식(개인특성)post .16 .05 3.31 .001 2.76

사회구성원인식(사회환경적응)post .30 .03 10.11 < .001 1.56

F 147.19*** 139.02***

adj. R2 .42 .54

Durbin-watson 2.10

종속변인: 신념-적대적차별주의post

B SE t p VIF B SE t p VIF

장애인접촉경험(긍정) .07 .04 1.74 .082 1.60 .05 .04 1.27 .206 1.60

장애인접촉경험(부정) .20 .04 5.12 < .001 1.72 .15 .04 4.16 < .001 1.75

신념(온정적차별주의)prior -.03 .02 -1.18 .238 1.25 -.08 .02 -3.25 .001 1.34

신념(적대적차별주의)prior .67 .03 25.48 < .001 1.35 .59 .03 22.06 < .001 1.55

장애인이동환경인식 .08 .02 4.40 < .001 1.14

사회구성원인식(사회환경적응)post .21 .02 9.82 < .001 1.31

F 257.66*** 210.04***

adj. R2 .56 .61

Durbin-watson 2.01

Note. 적대적차별주의를종속변인으로설정한모형에서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개인특성)은변인간의
독립성을확보하지못하였으므로분석에서제외하였다. ***p < .001.

Table 6. Effects of Perception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on the Beliefs of 

Non-Disabled Peop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음으로, 장애인을향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적응)과

장애인이동환경인식이비장애인의신념(적대적차별주의, 온정적차별주의)에미치는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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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낙인·반낙인단서노출에의한조절효과를확인하기위해, 낙인·반낙인단서조건과의상호

작용항을투입한위계적회귀분석을진행하였다(<Table 7> 참고). 적대적차별주의의경우, 사

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인사회환경적응과장애인이동환경인식을독립변인으로투입

한2번모형에서두변인은각각유의미한정적영향력을발휘하였다. 하지만낙인·반낙인단서

조건과의상호작용항을투입한 4번모형에서장애인이동환경 인식은유의미한 부적영향력을

발휘하였고(β =-.31, p < .001), 낙인·반낙인단서조건과의상호작용항(β =.42, p < .001)

은유의미한정적영향력을발휘하였다. 해당결과를자세히살펴보기위해집단별회귀분석을

실시한결과(<Table 8> 참고), 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에서는장애인이동환경인식이적대적

차별주의에유의미한정적영향력을발휘하였으나(β =.26, p < .001), 반낙인단서에노출된

집단에서는장애인이동환경인식의영향력이유의미하지않았다. 반면, 온정적차별주의를종속

변인으로설정한위계적회귀분석모형에서는주요변인과낙인·반낙인단서조건간의상호작용

항이유의미한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였다.

종속변인: 신념-적대적차별주의post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t B t B t B t

장애인접촉경험(긍정) .07 1.74 .05 1.27 .05 1.24 .03 .85

장애인접촉경험(부정) .20 5.12*** .15 4.16*** .16 4.27*** .14 3.97***

신념(적대적차별주의)prior -.03 -1.18 -.08 -3.25** -.07 -3.09** -.07 -2.87**

신념(온정적차별주의)prior .67 25.48*** .59 22.06*** .58 21.72*** .57 21.42***

사회구성원인식(사회환경적응)post .21 9.82*** .21 9.56*** .28 4.58***

장애인이동환경인식post .08 4.40*** .10 4.41*** -.25 -3.98***

낙인·반낙인단서 .07 1.23 -.49 -2.65**

장애인이동환경인식x낙인·반낙인단서 .25 5.96***

사회환경적응x낙인·반낙인단서 -.06 -1.50

F 125.80*** 210.04*** 180.37*** 150.58***

adj. R2 .558 .606 .607 .623

Durbin-watson 2.02

Note. 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개인특성)은적대적차별주의와의독립성을확보하지못하였으므로모형
에서제외하였다. 낙인·반낙인단서노출조건을독립변인으로추가한모형 3의경우 F 변화량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p < .01, ***p < .001.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tigma C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Beliefs of Non-Disabled Peop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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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신념-적대적차별주의post

반낙인단서노출집단 낙인단서노출집단

B SE t p VIF B SE t p VIF

장애인접촉경험(긍정) .11 .05 2.20 .029 1.47 -.06 .06 -1.02 .309 1.89

장애인접촉경험(부정) .15 .05 3.18 .002 1.66 .15 .06 2.52 .012 2.00

신념(온정적차별주의)prior -.09 .03 -2.86 .004 1.38 -.03 .03 -.88 .382 1.35

신념(적대적차별주의)prior .57 .04 15.50 < .001 1.61 .55 .04 14.62 < .001 1.61

사회구성원인식(사회환경적응)post .22 .03 7.24 < .001 1.41 .16 .03 5.72 < .001 1.22

장애인이동환경인식 .00 .03 .16 .877 1.12 .27 .04 7.71 < .001 1.31

F 132.28*** 128.96***

adj. R2 .61 .64

Durbin-watson 2.07 1.95

Note. 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개인특성)은적대적차별주의와의변인간독립성을확보하지못하였으므
로분석에서제외하였다. ***p < .001.

Table 8. Differential Effects of Perceptions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Hostile Discrimination (Subgroup Analysis)

연구문제 3과연구문제 4의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낙인·반낙인단서노출

이후변화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적응)은적대

적차별주의와온정적차별주의에각각정적영2향력을발휘하고, 장애인이동환경에관한인식

은적대적차별주의에정적영향력을발휘하며온정적차별주의에는부적영향력을발휘하였다.

장애인이동환경인식이적대적차별주의에미치는영향에관한낙인·반낙인단서노출의조절

효과가유의미하였고, 구체적으로낙인단서노출집단은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로인식

할수록적대적차별주의역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5. 결론

1) 주요결과의요약

본연구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배양효과, 특히미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

가사회속의장애인인식과장애인을향한신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했다. 미디어를통

해재현된표상이사회속의장애인인식, 즉주변환경이나실제세계의장애인을향한인식에

미치는영향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인식과장애인의이동환경인식으로구분하여장애

를향한미디어재현의배양효과를더세밀하게분석하였다. 배양이론적용과정에서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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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재현된표상이사회전반을향한인식으로이어진다는1차배양효과와재현대상을향한

신념에주목하는2차배양효과를구별하였고, 주류화와공명논의를토대로2차배양효과발생

과정에서낙인·반낙인단서노출조건에따라변인간관계도달라질가능성을함께살펴보았다.

만20세이상59세이하전국거주성인1,018명대상온라인실험으로연구문제와가설을분

석한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서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

보다사회속의장애인을더부정적으로인식하였는데, 이러한결과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

인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과장애인의이동환경인식모두유사하게나타났다. 이연구는낙

인·반낙인단서가드러나는휠체어사용유튜버의동영상을실험자극으로활용하였고, 장애를

향한미디어재현에자주등장하는위험유형의낙인단서와사회적수용유형의반낙인단서를

각각적용하였다. 연구가설분석결과, 낙인단서인신체적곤경이나위험을재현하는장면에노

출된실험참여자들은반낙인단서에노출된실험참여자들보다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

더부정적으로인식하였고, 장애인의이동환경역시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반면,

휠체어사용장애인이자유롭게이동하며다른사회구성원과친밀하게상호작용하는장면으로

구성된반낙인단서에노출된실험참여자들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

이낮아지고장애인의이동환경을더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낙인단서의부정적

효과(Diefenbach&West, 2007)와반낙인단서의긍정적효과(Reinhardt et al., 2014)를

분석했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며, 미디어 재현에 의한 배양 효과 논의(Gerbner, 1969;

Shrumet al., 2005; Potter, 2014)를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으로확장한다.

해당결과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 1차배양효과, 즉미디어를통해재현된표상이

사회전반을향한인식으로이어진다는실증적증거를제공함과동시에선행연구에서논의되었

던‘과정으로서의낙인화(Smith, 2007)’를보여준다. 과정으로서의낙인화는구별할수있는특

성에표시를하고공동체구성원과공유함으로써해당표시가나타난개인을평가절하하는경향

과관련되어있다(Smith, 2007). 이연구에서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반영된낙인단서

가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의장애인을향한평가절하로이어진다는점을확인하였다. 또한,

미디어를통해재현된표상이사회전반을향한인식에미치는영향, 다시말해장애를향한미

디어재현에서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발생하는부정적측면을부각한다면실제세계

의장애인에게도그러한모습이나타날것이라고인식할가능성을확인하였다. 이연구에서사회

속의장애인인식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과장애인의이동환

경인식으로구별하였는데, 낙인단서는각각의인식모두에부정적영향력을발휘하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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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낙인 단서에노출된 집단은낙인단서에 노출된집단보다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개인

특성, 사회환경)을덜부정적으로인식하면서장애인의이동환경은긍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을

보였다.

주요결과가운데낙인·반낙인단서노출의주효과분석결과를조금더구체적으로논의해

볼필요가있다. 예를들면, 낙인단서노출집단은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개인특성, 사

회환경적응)과장애인의이동환경모두반낙인단서노출집단보다더부정적으로인식하였다.

하지만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인식가운데개인특성요인에관한집단간차이는다른두

변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뚜렷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실험자극과측정문항간의관계를

함께고려하여해석해야하는데, 먼저이연구에서개인특성관련요인은 ‘장애를가진사람은

도덕적인결정을내릴능력이없다’, ‘장애인은여러가지면에서어린아이같다’ 등의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반면, 이연구의실험자극은외상에의한척수손상으로휠체어를사용하게된사

람, 다시말해하반신의운동신경이나감각측면에서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이등장한다.

따라서개인특성요인은실험자극에서재현된표상이상대적으로원활하게수행한기능들, 예

를들면지능발달, 개인적독립성, 사회적책임감등과관련되어있으므로낙인·반낙인단서에

노출된집단간의차이도상대적으로덜뚜렷하게나타났을가능성이있다. 흥미롭게도이러한

결과는과정으로서의낙인화(Smith, 2007)와 1차배양효과((Smith, 2007)를재확인시켜준

다. 즉,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서형성한표상이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의장애인을향한

인식으로이어질수있다.

반면, 이연구에서낙인·반낙인단서노출과자막간의상호작용효과는어떤경로에서도유

의미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자막의효과를논의했던선행연구(김옥태·홍경수, 2012; 이민

영, 2020)와대비되는데,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이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사람에대한표상

을형성한다는점을함께고려해볼수있다(Elliott & Byrd, 1982, 1984). 이연구는장애를

향한미디어재현에반영된낙인혹은반낙인단서가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부정적

혹은긍정적인측면을경험하는개인의표상을만들어낼가능성에주목하였다. 선행연구를토대

로출연자의발언내용을문자형태로작성한자막을적용하였으나, 이는이용자의주의집중을

지원하리라예상될뿐낙인·반낙인단서에반영된표상자체를갱신하거나새로운표상을형성하

기는어려웠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낙인·반낙인단서노출조건과자막간의상호

작용효과가유의미하지않았다는점은, 이용자의주의집중을끌기위한언어적정보인자막만으

로는낙인·반낙인단서자체에반영된표상의영향력을변화시키기어렵다고해석해볼수있다.

둘째, 낙인·반낙인단서에노출된이후측정한사회속의장애인인식은장애인을향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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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신념에차별적영향력을발휘하였다. 본연구는사회속의장애인인식을사회구성원

으로서의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적응)과장애인이동환경인식으로구분하였고, 장애

인을향한비장애인의신념은적대적차별주의와온정적차별주의로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장

애인의사회환경적응(예: 장애인은생활시설외부에서의생활에적응하기어렵다)을부정적으

로인식하거나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적대적차별주의도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향한인식가운데개인특성(예: 장애인은정상

적인사회생활을할수없다)과사회환경적응, 그리고장애인의이동환경을부정적으로인식할

수록온정적차별주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결과를종합해보면, 장애를향한미디

어재현에노출된이후사회구성원으로서의장애인을개인특성이나사회환경적응측면에서부

정적으로인식할수록적대적차별주의와온정적차별주의모두증가할수있다. 반면, 장애인의

이동환경을부정적으로인식하면온정적차별주의가증가하지만, 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

로평가하면적대적차별주의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해당 결과는 배양 이론의 1차 효과가 2차 효과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던 선행연구

(Potter, 1991), 즉 미디어를통해제공된 단서들이 미디어콘텐츠에서 직접적으로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기 위한 정보로 작용하여 미디어 이용자의 신념을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

(Hawkins &Pingree, 1982)를뒷받침한다. 동시에배양이론의1차효과와2차효과가장애

를향한미디어재현에도적용된다는실증적증거를제공함으로써기존논의를확장한다. 이연

구에서장애인을향한신념은 ‘장애인은사회에기여하지않고과도한혜택을받는다(적대적차

별주의)’든가 ‘장애인은고난과역경속에산다(온정적차별주의)’와같은문항으로측정하였다.

1차배양효과논의를참고하면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이러한문장을표상의형태로흡수할

수있는단서들이제공되어야그효과를논의할수있겠으나, 이연구의실험자극은기능적제

한을경험하는개인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긍정적·부정적측면을반영

하고있다. 하지만낙인·반낙인단서노출이후사회속의장애인을향한실험참여자들의인식

이변화하였고,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노출된이후변화한인식은장애인을향한신념에유

의미한영향력을발휘하였다. 따라서이연구는미디어재현이재현대상을향한인식뿐아니라

추론으로도이어질가능성을확인하였다.

이연구에서인식과신념을측정하기위해사용했던각각의문항들이인식혹은신념으로

항상고정되지는않는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예를들면, ‘장애인은생활시설외부에서의생활

에적응하기어렵다,’ ‘장애인주변의편의시설은적절하다,’ ‘장애인은사회에기여하지않고과

도한혜택을받는다’ 등의문장은이연구에서사회속의장애인인식, 장애인이동환경인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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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장애인을향한신념을측정하기위해각각사용되었다. 실험자극에재현된모습을고려하

여앞의두문장으로인식을측정하고마지막문장으로신념을측정하였으나, 만약장애를향한

미디어재현에서 ‘사회에기여하지않고과도한혜택을받는’ 모습을묘사하고앞의두문장을추

론해야하는조건이라면각문장의역할은달라질수있다. 인식은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를

관찰한결과이지만신념은관찰과무관한개인의믿음을가리킨다(Smith, 2001). 장애인을향

한신념역시추론으로형성된개인의믿음, 다시말하면절대적인진리가아니라개인이자신의

세계를해석한결과에지나지않을수있다. 인간은제공되는정보들을실시간으로처리하며새

로운판단을형성하거나기존의판단을갱신하기도한다(Shrum, 2017). 따라서장애인을향한

신념이라는것도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를관찰한결과인인식에따라변화할수있고, 장애

를향한미디어재현은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에대한단서를제공함으로써이러한과정에기

여한다. 관련하여, 이연구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1차배양효과와2차배앙효과를각각

분석하였다. 이를통해인식혹은신념으로이어지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효과를실증적

으로확인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찾고자한다.

셋째, 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노출된이후변화한사회속의장애인인식과장애인을

향한신념간의관계에서낙인·반낙인단서노출조건에따른차별적영향력이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장애인이동환경인식과적대적차별주의간의관계가낙인단서노출조건에서더

강화된다는점을확인하였는데, 이는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적대적차별

주의역시증가하는2차배양효과가낙인단서노출조건에서더강하게나타났음을의미한다.

배양이론은주류화와공명을추가하는방향으로확장되었다(Gerbner et al., 1980). 여기서

주류화란같은미디어메시지에노출된사람들이각자의삶의경험과무관하게해당메시지의관

점을공유하게되는경향을가리키고, 공명은각자의삶의경험과일치하는미디어메시지에노

출되었을 때 미디어 메시지의 효과도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한다(Shrum &

Bischak, 2001). 이연구에서확인한조절효과, 즉낙인단서노출집단에서장애인의이동환

경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적대적차별주의도더강하게나타난다는점은두변인모두이동환

경을중심으로하는배제를다룬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적대적차별주의는장애인의능력이나가치를낮추어평가하거나멸시하고이들을기피함

으로써주류사회로부터배제시키려는경향과관련되어있다(감정기·임은애, 2005). 다른한편

으로, 적대적차별주의는사회속에서장애인과비장애인이제로섬(zerosum) 관계, 다시말하

면한정된자원을놓고장애인과비장애인이경쟁하는상황속에서장애인이이익을얻었다면비

장애인이손해를보게된다는개인의인식과도관련되어있다(이정은외, 2020). 이연구의실



352 한국언론학보68권6호(2024년12월)

험자극에반영된낙인단서는신체적곤경을재현하는위험유형에해당하지만, 동시에이동환

경의장벽으로인하여원하는곳으로편하게이동하지못하는장애인의표상을반영하고있다.

앞서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이후변화한이동환경인식과적대적차별주의간의정비례관계

를확인하였는데, 이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이후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

록‘장애인은사회에기여하지않고과도한혜택을받는다’를포함한적대적차별주의도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두변인간의관계는장애인의능력혹은가치를평가절하하거나멸시하고주류사

회로부터배제시키려는경향을반영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장애인이동환경의인식과적대적

차별주의각각의변인과별개로, 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적대적차별주의

가증가한다는두변인간의관계에장애인을향한평가절하와주류사회로부터배제시키려는

경향이반영되어있다. 미디어를통해재현된낙인단서는장애인을낮추어평가하거나이들을

기피하는단서를제공함으로써주류사회로부터배제시키려는경향과맥락을같이한다. 따라서

낙인단서에노출된실험참여자들사이에서장애인의이동환경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적대

적차별주의도증가하는경향이더강하게나타났을수있다. 다시말하면, 장애인을낮추어평

가하거나주류사회로부터배제시키려는경향과이연구의낙인단서가서로공명하여, 장애인의

이동환경인식과적대적차별주의간의정비례관계역시강화되었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결과는배양이론논의가운데공명과주류화를각각뒷받침한다. 먼저주변환경

혹은실제세계를향한개인의인식, 다시말해장애인을낮추어평가하거나기피함으로써주류

사회로부터배제시키려는경향이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낙인단서노출조건에서더강하

게나타났다는점은공명을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결과가장애와관련된개인의삶의경험,

예를들면인구통계학적변인을고려한할당표집을실시하고장애인과의접촉경험이나실험참

여자들이기존에가지고있던장애인을향한신념등을고려한결과라는점에서주류화를뒷받침

한다. 선행연구(Shrum & Bischak, 2001)는배양이론을논의하며주류화와공명에주목하

면서도, 이두개념은이론적논의에머물기보다구체적인실험연구등을실시하여주류화혹은

공명이나타나는지점을세심하게살펴야한다고제언하였다. 이연구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

현에배양이론을적용하며, 장애인의이동환경인식이적대적차별주의에미치는정적영향이

낙인단서노출조건에서더강화한다는점을확인하였다. 주목할만한부분은전체표본대상

분석결과가낙인단서노출집단의분석결과와유사하였다는점이다. 즉, 장애인이동환경인

식이적대적차별주의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 낙인단서노출조건에서는두변인간의정적

관계가유의미하였으나반낙인단서노출조건에서는유의미하지않았다. 반면, 전체실험집단

대상조사결과에서는두변인간의정적관계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성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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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지역을포함한대규모할당표집으로전국거주성인 1,018명 대상온라인실험을진행하였

다. 표본의크기를고려할때, 전체실험집단대상조사결과와낙인단서노출조건간의결과

가유사하였다는점은현재우리사회가낙인단서노출집단과유사한상황임을보여준다고도

해석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함의와한계

본연구는이론적, 실천적측면에서다음과같은의의를지닌다. 먼저이론적으로, 이연구의가

장큰의의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배양이론을적용하고그효과를분석하였다는점이다.

특히미디어재현이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를향한개인의인식에영향을미친다는1차배양

효과와1차배양효과를토대로재현대상을향한신념이변화한다는2차배양효과를각각확인

하였으며, 2차배양효과발생과정에주류화와공명으로인하여미디어재현조건에따른차별

적영향력이나타날가능성을함께살펴보았다. 배양이론논의에서효과를배제해야한다는관

점도있지만, 배양이론의효과를실증적으로확인하는작업은배양이론의과정을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기여할수있다(Shrum, 2017). 한국에서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은담론분석(김

미라등, 2022; 나대웅, 2023; 양정혜·노수진, 2012)이나내용분석(최재현·이숙정, 2022) 등

미디어재현양상을비판적으로성찰하기위한작업위주로이루어져왔다. 해당논의는장애를

향한미디어재현의현황을살펴보고그이면에담긴의미구조를끌어낸다는점에서의의가있

으나, 다른한편으로는각각의재현양상들이구체적으로어떤영향을미치는지실증적으로확

인하기어려웠다. 이연구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배양효과, 특히미디어메시지를통해

획득한표상이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속의장애인인식에영향을미치고더나아가장애인을

향한신념까지변화시킬가능성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주목하

거나배양이론을구체적으로논의해보고자하는후속연구의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다.

다음으로, 이연구는대규모표본대상온라인실험을진행하였다는점에서다음과같은실

천적함의를제공한다. 먼저낙인·반낙인단서노출의차별적영향력을분석함에따라, 미디어에

서낙인단서혹은반낙인단서를실제로재현하였을때나타날수있는부정적·긍정적효과를

논의해볼수있다. 이연구에서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은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의장애인

을반낙인단서에노출된집단보다더부정적으로인식하였다. 언론보도를포함한미디어는장애

를 재현할 때 낙인 단서를 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백선기, 2006; 신나안·정병언, 2021;

Goethals et al., 2020), 방송사혹은언론사의낙인단서재현경향은유튜브처럼비교적새

롭게 등장한 플랫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최재현·이숙정, 2022).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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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반영된낙인단서는비장애인이주변환경혹은실제세계의장애인

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데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 따라서방송이나언론을포함한미디어에서

장애를재현할때, 낙인단서를최소화하고반낙인단서를적극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안이무

엇인지고민해볼필요가있다.

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재현하는것과사회적상호작용의결과로서참여를제한받

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Siminski, 2003),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장애를

‘극복’한영웅혹은어린아이처럼취급하는것도차별에해당한다(감정기·임은애, 2005; 이정은

외, 2020). 다시말하면, 장애인을 ‘긍정적’으로재현하겠다는명분아래온정적·시혜적태도나

동정어린시선으로바라보는것이아니라, 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다른사람과동등한기준

으로완전하고효과적으로참여하는모습을강조할필요가있다. 관련하여, 이연구에서논의했

던반낙인단서를참고할수있다. 반낙인단서는기능의제한을경험하는개인을가족·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동등한 사회 주체이자 권리를 지닌 존재로 재현한다(최이정, 2009; Higgins,

1992; Scotch &Schriner, 1997). 따라서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반낙인단서를적극적

으로반영할경우, 이연구의주요결과처럼사회속의장애인을향한부정적인식을감소시키고

긍정적인인식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벨기에의16개잡지가운데반낙인단서는전체메시

지중12.5%에불과했다는연구결과를참고하면(Goethals et al., 2020), 미디어의낙인단

서재현을한국고유의현상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다. 하지만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에서낙

인·반낙인단서의차별적영향력을확인한만큼, 반낙인단서의확산으로장애인과비장애인모

두를포용하는사회통합에기여하기위한실천적인성찰과노력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배양이론을적용한낙인·반낙인단서의효과

에주목함에따라 미디어등장인물을향한 의사사회적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고려하지못하였다. 유명인이개인유튜브채널을통해양극성장애진단사실을공개하였을때,

해당인물을향한의사사회적상호작용은양극성장애를지닌사람을향한사회적거리감이나

부정적고정관념을감소시킬수있다(Wong et al., 2017). 장애인등의사회적약자를향한친

밀감은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감소로 이어지도 한다(김찬중, 2020; Schiappa et al.,

2005; Wong et al., 2017). 따라서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미디어등장인물, 예를들면휠체

어사용장애인유튜버를향한의사사회적상호작용이나장애를경험하는등장인물을향한친밀

감역시사회속의장애인인식이나장애인을향한신념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예상할수있

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휠체어사용장애인유튜버등기능적제한을경험하는미디어등장

인물과이용자간의관계를고려하여주요결과를다시논의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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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장면으로재현된낙인·반낙인단서중심으로논의함에따라다른유형의

미디어콘텐츠, 특히문자형태의언어정보가발휘할차별적영향력을폭넓게고려하지못하였

다. 이연구에서자막은주효과와상호작용효과모두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이러

한결과를두고자막의영향력이없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자막을동영상형태의실험자극과

함께제시하였기때문에영향력이유의미하지않았던것인지, 문자형태의언어정보가다른경

로로처리되기때문에유의미하지않았던것인지, 비장애인의관점으로전달하는해설적자막을

제시하였을때의차이등을심도있게다시논의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이연구는장애를향한미디어재현의낙인·반낙인단서가사회

속의장애인인식과장애인을향한신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특히사회속의장애인인

식을사회구성원으로서의부정적인식(개인특성, 사회환경적응)과장애인이동환경인식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을향한신념역시적대적차별주의와온정적차별주의로구분하여차별적영향

력을분석하였다. 미디어는사회를비추는거울이므로, 미디어의낙인단서재현이우리사회의

차가운현실을반영한다고볼수도있다. 하지만미디어는사회를재현하고재구성함으로써사회

적영향력을발휘하며, 언론이나미디어는장애혹은장애인의다채로운모습가운데어떤부분

을조명하고강조할것인지선택할수있다. 장애혹은장애인을흥미를유발하기위한 ‘인간승

리’ 신화의재료로사용하기보다미디어재현을통한장애인과비장애인간의사회적관계형성

에초점을맞춘다면, 사회통합을위한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역할을논의하는시금석이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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