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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소통이 폭증하였던 네 시기의 계기적 사건들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에 기초한 담론 분석 전략에 따라 분석하였다. 
1997년은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2005년은 ‘일
진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011-2012년에는 학교폭
력 토론체계가 형성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이 물리적 폭력으로 집중화되어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이 학폭위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이러한 토론체계의 작동은 2021년의 폭로 사건에
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토론체계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소통을 물리적 폭력으로 집
중화하는 방식으로 법적 방식 이외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한다. 이러한 소
통 제한은 교육체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시키고 법적 처리에 대한 의문 제기를 어렵게

한다. 다양한 양상에의 대응과 새로운 문제 해결 가능성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토론체계
를 넘어선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가능성 모색의 단초가 된다.

주제어: 학교폭력, 토론체계, 담론 분석 전략, 자기준거적 체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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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큰 관심을 받아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현

상이며, 교육계 뿐 아니라 정치계와 학계 등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대책들이 강구
되어 왔다(최호성 외, 201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
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
소하다 2017년 이후 다시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교육부, 2023). 교육부(2023)는 이러한
증가 경향과 함께 학교폭력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신체폭력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

소하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꼽는다. 특히, 코로나 비대
면 수업 시기를 거치면서 증가한 사이버폭력의 양상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기보다 신체폭

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엄벌주의에 기반한 논의들은 법적 근

거를 필요로 하기에, 명확한 증거가 제시될 수 있는 신체폭력에 주목하도록 한다.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3)로 규정하며 다양한 학교폭력의
양상을 포괄하려 하고 있지만, 그 소통은 신체폭력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소
통은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본 글은 따라서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소통과정을 추적하여, 이러한 소통 집

중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기사들을 통해 관찰하고자 한다. 언론기사는 학교 현
장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사건들을 특정한 주제 소통으로 집중화하여 그를 여론화하여 정치

체계를 교란시키며, 정치체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법과 같은 법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 집중화는 단순히 언론의 취사 선택에 근거하는 것이 아
니라, 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언론의 작동 과정에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언론 보도에서의 소통 집중화의 기제로 특정한 토론체계가 형성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한다. 토론체계의 형성과 작동은 학교폭력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
를 여론화하여 정치체계와 교육체계에 의해 마련되는 파생된 해결책들 역시 제한할 수 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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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폭력 현상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소통

이며, 특히 언론기사를 통해 드러난 소통이다. 니클라스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은 사
회의 최소 단위를 행위가 아니라 소통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러한 소통이 연쇄되면서 어떻
게 사회적 체계로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소통
의 집중화와 그 기제로서 토론체계의 형성과 작동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찰은 학교폭력에 대한 소통이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특정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혀 다양하고 복잡해진 양

상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자기준거적 체계이론과 대중매체
한국사회의 언론을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현대사회의 분화된 기능체계로 보고

그 소통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노진철(2001)과 노진
철(2004)은 언론 보도를 시간적, 사실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환경뉴스가 시민들에게 불
안을 야기하는 구조를 밝히고자 했다. 김영빈, 한혜경, 김무규(2015)는 “안녕들 하십니

까?”를 중심으로 이어진 대자보 운동이 언론 보도가 자극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이나 보도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언론에 의한 소통 과정에 주목하고

자 한다. 그를 위해서는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기본 전제들과 그에 따른 대중매체의 기능
과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체계들이 있으며, 그 체계들이 자신과 환경의 차

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를 다시 자신에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자기준
거적방식으로체계가작동한다.”는것이다(Luhmann, 2020: 93-96). 이러한 재생산은 체계의
고유한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기에 체계는 작동 상 폐쇄되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재생산이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 구성되기에 환경에 개방되어 있다(Luhmann, 2020: 120-122). 
따라서 체계는 또한 작동을 통해 세계를 관찰하고 정보를 만들어내며 현실을 구성하는데, 

이때 일정한 관찰 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귀적이며 예측될 수 없는 암흑 상자(black 
box)와같은관찰틀을제공한다(Bette, 2017: 54-56). 이는체계가관찰과정에서환경과의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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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며 자신 내에서 부분체계의 형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복잡성을 증대

시킴과 동시에 고유한 분화 형식을 통해 이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 증대된 복잡성을 환원하

기 때문이다. 체계가 자기의 고유한 내적 형식에 따라 복잡성을 환원하듯이 사회의 개별 현
상 또한 선형적 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된 복잡성을 만들어낸

다(Kneer & Nassehi, 2008: 45). 
이러한 체계들 중 사회적 체계는 소통을 통해 세계를 관찰한다. 소통은 정보와 통지, 이

해의 선택의 총체이자 후속 소통과의 연결을 선택하는 과정이다(Luhmann, 2020: 318-320).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정은 각 사회적 체계의 고유한 구별인 체계와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이

루어진다. 소통을 통해 작동하는 사회적 체계는 상호작용들, 조직들, 기능체계들로 구분된

다. 상호작용은 인물들이 함께 참석하는 체험에 의해 재생산되고, 조직은 구성원에 대한 자
격조건과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의해 재생산되며, 기능체계는 고유한 의미 형식을 통해 복
잡성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재생산된다(Kneer & Nassehi, 2008: 71-73).
의미는 복잡성을 환원하는 형식이자, 관찰을 위한 소통의 매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응축되고 확인되는 특정한 형식의 구조들이 의미론이다(Luhmann, 2020: 623-626). 
이러한 의미론에 의거하여, 기능체계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영역과 문제들에 대한 특정한 관
점을 가지고 작동하며,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Kneer & Nassehi, 2008: 172). 기능체계들은
각각의 일반화된 상징매체를 통해 소통하며, 이원적 코드를 통해 사안으로부터 정보를 획득
하고 관찰한다. 이러한 코드는 두 쪽을 가진 형식으로 긍정값과 부정값을 순환적 관계에 놓
고,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지시하는 쪽을 선택하는 이중화 규칙이다(Luhmann, 2012: 
860-861). 이는 다르게도 나타날 가능성이라는 우연성에 노출됨에 따라 코드 할당을 조건화
하는 규칙인 프로그램이 생겨난다. 
언론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분화

된 기능체계의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사실을 개인 간 대면접촉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Luhmann, 2006: 1). 그런데 대중매체, 특히 언론의 보도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과 진술들을 그들만의 정

보 틀에 맞추어 유포하기에, 언론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의견들의 모순적
인 현실 구성이며, 다양한 견해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소통의 산물이다(노진철, 2001). 
이러한 대중매체의 기능은 정보에 대한 꾸준한 자극의 생산과 처리를 기억을 통해 가능

하게 하여 사회의 자기관찰을 이끄는 데 있다(Luhmann, 2006: 134-140). 이러한 기능의 특
화를 가능하게하는 대중매체의 일반화된 상징 매체는 주제이다. 주제는 소통의 기억을 조직하고 소
통들을 알려져있는 것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의 연쇄를 가능하게 한다(Luh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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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5-17). 또한 소통의 연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상징매체에는 정보와 비정보
의 구별이라는 이원적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Luhmann, 2006: 23-25). 대중매체는 정보/비정
보의 구별을 통해 정보로 지시된 것들만을 사회의 기억으로 조직하고 저장한다. 이때, 정보
는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 다음 순간 그 정보가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상정되며, 그
렇기에 그 다음 비정보가 되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조달할 것이 강요된다(Luhmann, 
2006: 26-27). 
이러한 정보와 비정보의 코드를 조건화하는 대중매체의 프로그램 영역은 보도, 광고, 오

락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보도는 정보의 획득과 처리에 있어서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며,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할 사실들의 형식으로 무지를 확산시킨다(Luhmann, 2006: 38). 언론은
보도를 위해 직업 특유의 경향들과 문체를 발달시켜 정보가 옳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며, 지나간 과거가 아직 현재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제공한다

(Luhmann, 2006: 39).
보도 프로그램은 언론과 같은 고유의 일상업무를 발전시키는 조직을 통해 정보의 진실성

과 현재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전형적 선택 장치들을 마련하고 보완한다

(Luhmann, 2006: 38-54). 이러한 장치들의 예로, 우선 친숙한 맥락하에서 정보의 의외성이
현저한 단절을 통해 강화된다. 둘째로 갈등이 선호된다. 셋째로 수량화가 효과적으로 주의
를 환기한다. 넷째로 거리에 따라 정보의 비중이 선택된다. 다섯째로 위반의 보도를 통해

규범을 강화하고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위반은 특히 인물의 도덕적 평가와

연결될 때 선택된다. 그리고 원인을 행위자에게 귀속시켜 인물들에 대한 관심을 재생산한

다. 여섯째로 알려져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 회귀적으로 보도된다. 마
지막으로 견해의 개진이 민감성의 고조와 여론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선택된다. 

2. 언론 보도와 토론체계의 형성
언론은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별 언론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특정한 틀을 사용해 집중적이고 경쟁적으로 사건을 보도한다. 이는 사건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관련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에 독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언론이 기

능하기도 한다. 언론을 통해서 독자들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객관성과 대표
성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Luhmann, 2006: 145-146).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어떤 사건이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주제가 나타나고 이야기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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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연속적으로 소통되면 그 정보처리의 가속화를 위한 토론체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토론체계는 사안에 대한 기존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토론체계에는 복수의 참여가 요구되며, 그 참여자들
은 번갈아 가면서 하는 소통에서 공동의 주제를 다룬다는 전제 항에서 각자의 주목에 초점

을 맞추고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토론한다(Habermas & Luhmann, 2018: 359). 허나
토론은 특정한 담론이라는 합의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 이후에도 체
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되면 속행 가능하다. 이 조건들은 토론의 주제
가 일반화로서 유지되고, 소통과정과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주목받아야 한다는 것과 각자의
견해들이 위협받을 것을 대비해 형성된 의미의 형식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Habermas 
& Luhmann, 2018: 364-365). 따라서 토론체계는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론을 지속적으
로 구성하고 해체하는 소통의 연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담론체계”가 아니라 토론

체계로 지칭 된다.
토론체계의 형성과 작동은 관련자들의 주제화를 통한 소통 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독립적 조직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현재화된다. 토론 주제들의 고수를 위해 최
소한의 규범과 제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토론체계는 기능적 특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고유
한 주체성을 구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체성을 해독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Habermas 
& Luhmann, 2018: 360-361). 토론체계는 참여하는 사회적 체계들에 대해서 발생할 견해들
에 대한 고려가 이미 함의되어 있고, 같은 순간에 주제가 강제된다는 사실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들은 포괄적으로 중립화된다. 즉, 토론체계는 그 자신의 사실적 연상 가능성과 주제 전
개 관점이라는 고유한 형식에 의거하여 토론의 주제를 결정하는 특수한 사회적 체계이다. 
언론은 이러한 토론체계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체계가 계속해서 작

동하기 위한 자극을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된 정보로 제공한다. 토론체계의 작동은 또
한 견해로서 언론을 통해 새롭게 보도된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이차질서의 관
찰을 통해 토론체계의 형성과 작동을 관찰할 수 있다. 
학교폭력 언론 보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경향 분석 혹은 담론 분석이라는 틀에

맞추어 이러한 소통의 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왔다. 김현성(2004)은 1990년대의
학교폭력 보도들을 분석해 청소년 보호 감시 확대 담론의 등장을 관찰하였다. 이후 김선남
과 정현욱(2006)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일진회에 대한 보도를 분석해, 언론이 소통을 위한
심층적 견해를 제공하기보다 사건의 현황과 실상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고 말한다. 문성
호와 윤동엽(2011) 역시 언론의 학교폭력 보도가 피상적 사건 위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김은정, 이성순, 조병해(2012)는 2011년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문화포럼>VOL.77[논문]

- 146 -

다양한 견해가 개진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언론이 제공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박은주
와 박수정(2014)은 이러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사설을 분석하여 경쟁 위주의 교육
과 서열문화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강연곤, 유홍식, 강태현(2013)은 앞선 연구들이 특정한 시기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사

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슈화되는 1997년, 2005년, 2011년-2012년 세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은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보다 사건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교육적 처방이라는 대책 강구 담론을 중심으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한 경향 혹은 담론 분석 연구들은 시간 혹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소통의 장이 언론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각각의 언론이

어떻게 그러한 관찰을 하고, 어떻게 소통의 장을 구성하는지, 담론이 만들어지기 위한 토론
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소통의 제한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에 대해 관찰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토론체계의 형성과 작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열어내는 소통의 장이 도리어 어떻게 소통을 제한하는지를 관찰하고

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기존 연구들은 주요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일

어나는 관련 사안들에 대한 주제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

는 언론 매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신문방송학계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
신문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진보신문으로 분류되는 ‘한
겨레’와 ‘경향신문’을 나누어 그 주제화의 틀을 분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세
은, 2010). 본 연구 역시 한국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통 과정과 토론체계의 형성을 파악
하고자 하기에, 그러한 소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진보신문인 ‘한
겨레’와 ‘경향신문’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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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사회의 학교폭력 주제의 전개에 있어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도의 각 시
기들을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 소통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들이자 양적인 학교폭력 소통의 폭증을 보여주는 시기들이다. 
앞서 본 것처럼 강연곤, 유홍식, 강태현(2013)은 주요 시기를 세 개로 나누어 첫 번째 시기
를 내무부가 학교폭력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1997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두 번째
시기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2005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세 번째 시기를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이 일어난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4월 16일까지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참조하여
첫 번째 시기부터 세 번째 시기를 선택하였다. 첫 번째 시기인 1997년은 학교폭력 자살 사
건이 한국사회에서 처음 대두되는 시기이자 처음으로 정부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반응하

는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인 2005년은 일진회의 기승에 따라 관련 특별법이 처음 마련되어
시행되는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인 2011년-2012년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학교폭력 소통을
폭증시켰던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이 일어난 시기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배구계 학교폭력 폭로 사건”이 처음 드러나는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를 네 번째 시기로 선택하였다. 이 시기는 보도에 있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던 학교폭력 관련 주제의 소통이 한국사회에서 다시금 폭증하게 되는 시기이자, 
이전 시기들과 달리 현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중심으로 새롭게 소통이 재

구성되는 계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각각의 시기에 대한 양적 소통의 폭증은 <그림
1>4)과 같이 연도별 언론 보도의 기사 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의 양
적 폭증은 사건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전의 사
건과 대비하여 언론 보도가 사건을 새로운 의미가 있는 정보로 취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갈등들이 다양하게 파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후 보겠지만, 각
각의 양적 폭증이 일어나는 시기의 각각의 계기적 학교폭력 사건은 정보로 새롭게 다룰만

한 의미를 더했으며, 청소년 폭력집단과 교사의 도덕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정부
에 대한 해결압박이 증대되는 속에서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언론은 이를 정보
로 포착하여 주제화하고, 각자의 관찰에 따라 이를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로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기사 수의 양적 폭증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4) 대상 언론은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이며, 검색어는 학교폭력, 괴롭힘, 따돌림, 왕따이다, 

출처: BigKinds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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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학교폭력 관련 기사 건수

자료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BigKinds5)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의 경우 1990.01.01.부터 현재까지의 기사를 BigKinds가
제공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2018.01.01.부터 현재까지의 기사를 BigKinds가 제공하고
있기에, 그 이전 조선일보 기사의 경우 아카이브조선6)을 활용해 기사를 수집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학교폭력”,“괴롭힘”, “따돌림”, “왕따”이며, 검색 후 수집된 기사 자료를

검토하여 학교폭력 사건과 무관한 기사들을 제거하였다. 기사의 종류와 범주는 따로 고려하
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집된 자료 기사의 건수는 <표 1>과 같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계
1시기

1997.04.01. ~ 1997.11.30. 86 57 19 32 194
2시기

2005.02.01.. ~ 2005.10.31. 53 38 12 64 361
3시기

2011.12.20. ~ 2012.04.16. 153 116 109 139 517
4시기

2021.02.10. ~ 2021.09.30. 105 165 42 59 371

<표 1> 수집된 자료 기사 건수

5) https://www.bigkinds.or.kr

6) https://archi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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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론 분석 전략

담론 분석은 상징적 매개를 통한 사회적 행위와 그것의 산물인 텍스트를 분석하여 사회

적 관계와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해석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신진욱, 
2011). 하지만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구성되는 담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담론을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해체하는 토론체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를 보
여주는 언론 보도를 통한 소통과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교폭력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언론의 관찰을 관찰하는 이차질서의 관찰 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실재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method)와 달리 실재에 대한 관찰들을 관찰
하는 분석 전략(anlaytical strategy)이다(Andersen, 2003: 13-15). 
안데르센은 이처럼 이차질서의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루만의 방법론적 틀을 담론 분석 전

략이라는 틀로 재구성하는데, 그에 따르면 루만은 이차질서의 관찰을 통해 체계의 관찰에

사용되는 구별의 형식과 작동, 체계분화의 과정, 연관되는 의미론의 압축, 그리고 체계의 매
체와 잠재적 형식을 텍스트로부터 밝혀내고자 한다(Andersen, 2003).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다시금 다섯 단계의 전략으로 단순화된다. 다섯 단계의 전략에서 연구자는 일차질서의 관찰
들에서 관찰을 이끄는 구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질문들을 던져

체계의 관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내는 방식으로 이차질서의 관찰을 수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분석 전략 구별 질문
형식 분석 동일성/차이 언론은 어떤 구별 형식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소통하는가?
체계 분석 체계/환경 언론은 소통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는가?
분화 분석 유사성/상이성 소통 과정에서 학교폭력은 어떻게 규정되고 그 규정들에서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어떠한가?
의미론 분석 압축/의미 학교폭력 사건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되묻고 그에 따른 의미의 압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매체 분석 매체/형식 토론체계 형성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마련되고, 그 매체를 통한 작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표 2> 다섯 단계의 담론 분석 전략

 (Andersen, 2003: 92, 97에서 재구성.)

형식 분석은 언론이 주목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어떻게 구별되면서 ‘학교
폭력’으로 지칭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형식은 대중매체의 이원적 코드에 의한 처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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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 구별되는 것과 비정보로 구별되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정보로 구별되는 것이 학교폭
력이란 단어로 지칭된다. 
체계 분석에서는 언론이 이원적 코드를 통해 사건의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을 자기준거적

으로 규정하는 보도 프로그램에 집중한다. 즉 보도 프로그램의 전형적 선택 장치들이 언론
조직의 고유한 정보 처리 방식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
적 성향에 따라 보수신문은 교육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폭력이라는 위반 사실

에 주목해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분화 분석은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주제의 규정에 있어서 언론이 특

정한 사건을 어떤 다른 사건들과 유사하게 연결 짓고 상이하게 구별하는가에 주목한다. 사
건을 연결 짓고 구별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주제로 어떤 것들이 소통될 수 있는가

가 선택 된다.
의미론 분석은 이러한 소통에 따라 핵심 주제어인 학교폭력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에 주목한다. 사건들은 학교폭력이 가진 의미에 의문을 가지며 되묻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압축되기도 한다. 언론 보도는 새롭게 나타
나는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들과 연결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억의 저장소로 기능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같은 연속되는 사안에 대한 의미론 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언론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들을 제공하는 것이아니라, 전문가의 견해나 과학체계의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소통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의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과학체계에 의한 학교폭력

개념의 설명이 언론 보도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같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
기에 의미론 분석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선택된 개념들이 과학체계의 어떤 설명과 연관

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매체 분석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가 일반화된 상징매체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

로 기능하는지를 관찰한다. 여기서 가정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은 토론체계로, 언론
보도에 의해 마련된 소통의 장의 주제가 일반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각각의 견해들이 나름

의 위협에 대비한 의미의 형식들을 의미론에 근거해 준비되는 경우 형성될 수 있다. 토론체
계가 형성될 때 주제의 고수를 위해 규범과 제제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독립적
조직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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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폭력 토론체계의 형성과 자기준거적 작동
1. 1997년: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첫 번째 시기는 괴롭힘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을 달고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이다. 자살 사건이 관심을 집중시키기는 했지만, 관심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보다는 학
교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는 청소년 비행집단이었다. 이전까지의 폭력사건은 문제아들의 전
유물로 국한되어 처리되었으나, 그 폭력이 학교 내부의 구성원을 향하면서 학교폭력은 새로
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따라 해결압박이 거세졌으며, 1997년 4월 1일에는 내무부가, 
7월 4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반응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학교폭력을 3대 척결대상 폭력의 하나로
간주해 대응하되, 특히 조직폭력배와의 연계를 차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조선일보, 1997. 
06. 28. 학교폭력근절 관계장관회의 다음 달 강력 합동단속 실시>

그렇기에 소통에서 무엇이 학교폭력인가를 구별하는 동일성은 외부 비행집단의 폭력 여

부이다. 이는 가해 집단의 행위를 중심으로, 그것이 조직적인가 폭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에 따라 관련 사안들은 폭력과 비폭력으로 구별되며, 외부 비행
집단과 무관한 폭력들은 주제에서 표시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는다. 즉 문제 비행집단에 의
한 신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지칭된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학교 주변 폭력배들에게 경찰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잇달아 적용해 구속했다.…<조선일보, 1997. 06. 30. [학교폭력]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이 시기의 보도는 진보신문보다 보수신문의 소통 정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보수
신문은 사건에 대한 폭력성과 정부의 근절 대책을 보도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진보신문은
오피니언을 중심으로 정치체계에 의한 강압적 방식보다는 교육적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문

제로 간주하고 이러한 견해들을 보도한다. 이러한 보도 차이의 배경에는 사건들이 당시 김
영삼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의문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교권 추락이라는 주제에

좀 더 민감한 보수신문 독자들의 기대가 있다. 그러한 민감성에 발맞춰 보수신문은 수량화
를 통해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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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폭력집단은 학생이지만 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자들로 묘사된다. 외부 폭력집단의 폭력성이 부각되고 그들의 도덕성이 낮춰짐에 따라
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고조된다. 이런 방식 가운데 자살 사건을 비롯한 끔찍하고 잔인
한 폭력들이 알려질 만한 정보로 언론에 의해 선택되고, 이러한 주제화에 따라 여론이 정부
에 대해 해결요구를 하도록 만든다. 

…학원폭력은 더이상 교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소탕대책을 밝힐 만큼 학교폭력은 우
리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조선일보, 1997. 07. 04. [학교폭력] 잔인
-조직화...성인 조직폭력 뺨친다>
…학생들의 폭력은 인간 교육을 포기한 한국 교육의 실패를 증언한다. 입시 중심 교육은 치열

한 생존경쟁을 강요한다.…폭력을 거부하는 생명 존중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폭력에 찌든 사회
를 바로잡는길은교육의정상화에서찾아야 마땅하다.…<한겨레, 1997. 07. 10. [사설] 학교폭력은
‘범죄’가 아니다>

이 시기 학교폭력의 주제를 규정한 것은 정치체계의 ‘학교폭력’으로의 주제화였다. 정
부는 경찰을 내세워 단속 가능하며 문제의 원인을 귀속시킬 수 있고 심각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외부 문제아 비행집단과 관련된 폭력들을 학교폭력 사건들로 규정한다. 보
수신문들은 이러한 주제화에 연료를 제공하면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의 당사자였
던 교육체계는 이러한 규정에 교육적이지 않음을 들어 저항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

는 학교폭력 사건들을 주제화할 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언론에 의해 형성된 분노가 만들
어낸 높은 강제적인 해결요구 속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킨 외부 비행집단이 교육체계에

서 변화되어야 할 학생들로 규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개념으로 ‘학교폭력’이라

는 단어와 ‘학원폭력’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학원폭력’은
학교 주변의 문제아 비행집단의 폭력 전반을 묘사하는 일본 만화의 장르인 학원폭력물로부

터 비롯되었고7), ‘학교폭력’은 4월 1일 내무부가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본격

적으로 사용되었다.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을 명확히 지시하면서 청소년 폭력과 괴

롭힘 사안들을 철저히 구별한다. 이러한 구별은 학교폭력 사안들을 신체폭력을 중심으로 주
제화할 뿐 아니라, 비행집단끼리의 폭력이 아닌 학교 내부의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가해지기

7)조선일보. 1997.07.03. [학원폭력서클] 주범은 ‘일본만화’…26명 또 영장; 조선일보. 1997.07.04. [학교

폭력] 일본만화는 폭력 ‘교과서’…쉽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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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폭력의 사안들을 학교폭력 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의미가 압축되는 모습을 보

여준다. 
이러한 의미론 압축의 과정에는 당시 발생하던 학교폭력 사건들을 비행 논의와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했던 과학체계의 설명이 뒷받침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학교폭력 관련 효시적 연
구라고 볼 수 있는 「학교 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서는 베르코뷔츠의 폭력 개념인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시도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차용하여(Berkowitz, 
1974),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일어나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
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규정한다(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1996). 이러한 개념 규정은 학교
폭력을 비행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신체폭력을 중심으로 주목되었던 사건들을

비롯해 다양한 폭력 유형들을 포괄하여 이를 학교폭력 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기에 학교폭력 사안만을 주제화하는 독립적인 토론체계의 매체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해결을 요구받는 정치체계와 당사자인 교육체계를 비롯하

여 문제에 대한 보다 신속한 소통의 필요성이 요구될 정도의 주목과 관심이 발생한다. 특히
보수언론은 폭력적인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도해 외부 비행집단으로 지칭되는 가해자 배제

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정치체계는 이에 반응해 가해자들을 강제력을 통해 배제하고자 한
다.
그 가운데 언론 보도가 만들어내는 소통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 설명을 제공하는 견해의 집합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사건들의 폭력성을 고
발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한국사회를 개탄하는 수준에 그친다. 주제 역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에 외부 비행집단이 내부 비행집단에 가하는 폭력에 더해 외부 비행집단 간의

‘패싸움’과 같은 사건들도 학교폭력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2. 2005년: 학교폭력 특별법과 일진회
학교폭력은 1999년을 전후해 널리 확산된 왕따 현상을 비롯해 그 양상이 다양해졌고, 수

량적으로도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도된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절해야 할 4대 폭력 중 하나로 학교폭력이 지목된다. 특히, 일진회로
불리는 학교 내부의 비행집단이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소통이 증대되었다. 

…‘일진회’란 속칭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한다’는 뜻으로 10여 년 전 일본 고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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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처음 등장했다. 일본 만화책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진회’라는 이름은 이후

학교 내 폭력조직을 일컫는 말로 통하기 시작했다.…‘일진회’의 내부 규율과 교육과정은 마치

‘조폭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인다.…<조선일보, 2005. 03. 09. 일진회란 무엇인가?>

일진회라는 주제는 1997년과 달리 학교폭력을 외부 비행조직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비행조직과 관련된 사안으로 소통될 수 있게 한다. 새롭게 정보로 문제시되는 것은 내부 비
행조직의 폭력의 심각성과 집단화, 다양화이다. 이제 가해자들은 단순히 문제아가 아니라

‘노는 아이들’로 불리는 힘을 가진 아이들로서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리고 피해자는 외부 집단의 폭력에 당한 순수한 피해자에서 ‘왕따’와 같은 멸칭의 대상

이 된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을 도식적으로 나누어 가해자는 가해할 만한 특성을

가진 문제아로, 피해자 역시 피해를 받을 만한 특성을 가진 문제아로 소통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동일성은 외부 비행조직의 폭력에서 내부

비행조직의 폭력으로 바뀐다. 이는 주로 일진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위가 다른 학생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별의 형식이 일진회와
관련되지 않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일진회와 관련짓는 역설을 낳는다는 것에 있

다. 다시 말하면, 언론에 의해 선택되는 특기할 만한 정보는 일진회와 관련된 폭력이 되고, 
일진회와 관련되지 않은 폭력 사안들은 비정보로 구별된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은 학교의 산
물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일진회의 산물이 된다. 
또한, 2005년경에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특별법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러한 학교폭

력 사건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는지가 언론 보도의 중심사항이 되었다. 보수언론은 연이어
나타나는 사건들을 노무현 정부의 학교폭력 특별법의 시행에서의 실책으로 보이게 하고자

많은 보도를 하였고, 이를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진보언론도 마찬가지
였다. 이러한 보도에 있어서 일진회는 매우 유용한 소재였으며, 독자들이 학교폭력을 심각
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도록 하기에 유용했다. 
그리고 일진회 논란이 내생적인 폭력의 다양화로 인한 문제 인식을 대두시켰기에, 신체

폭력 중심의 논의를 넘어 다양한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관심도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규정
되지 않았던 교내에서의 ‘왕따’ 문제 등이 관심을 받게 되고 다른 양상들이 소통에서 규

정되는 영역으로 포함되기 시작한다. 많은 기획기사는 단순히 견해들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언론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주제화에 대한 소통의 장의 중심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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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사를 일종의 놀이로 여기는 문화가 퍼져 ‘때리기 놀이’, ‘왕따 놀이’는 물론 한

학생을 순간적으로 목 졸라 기절시키는 ‘기절 놀이’나 ‘강간 놀이’도 이뤄지고 있다…<조선
일보, 2005. 03. 09. [무서운 아이들 ‘일진회’] 1200명 연합모임...락카페서 섹스파티>
…심지어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후배들끼리 서열을 정하는 싸움도 시킨다…현장 유흥비

는 '꼬붕(일진의 심부름과 돈 조달을 도맡아 하는 학생)'과 '찌질이(힘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학
생)'가 댄다…<중앙일보, 2005. 03. 11. [조폭 뺨치는 일진회] “배신은 죽음” 용어부터 살벌>
…협박을 받아 자주 돈을 뜯겼다.…일진회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 챈 같은 반

학생들마저 이양에게 접근하기를 꺼려 외톨이가 됐다.…교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까지 당했

다.…<경향신문, 2005. 03. 12. [일진회 광풍] 학교이어 가정까지 파괴-그들을 ‘학생’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일진회는 일련의 학교폭력 현상들을 소급하여 극단적으로 보여주기에 유용한 소재이기는

했지만, 그 소통 복잡성 증대를 환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다. 일진회는 학교폭력의 가
해자 집단이지, 학교폭력 사건 그 자체를 규정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폭력이라
는 주제는 제정된 법과 함께 정치 및 교육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언론에서도 일진

회 관련 사안들을 같은 소통의 연쇄로 묶어내는 주제로서 기능하기는 했지만, 학교 현장과
소통의 장에서는 그 복잡성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양한 단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결과

에 이른다. 
특히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왕따’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나(권준모, 1999; 김

원중, 2004) 일진회의 집단적 측면에 많은 주목이 이루어져 ‘집단’이 괴롭힘과 따돌림의

개념 앞에 붙여져 사용된다. 다양한 단어의 혼재 양상에서 학교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
에 의해 사용된 과학체계의 설명은 이전과 같은 비행 논의와의 연결이 아닌 심리학과의 연

결이었다. 올베우스의 괴롭힘(Bullying) 개념은 당시 학생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왕
따”현상이 가진 가해자의 집단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균형적 관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올베우스에 따르면 괴롭힘은 “어떤 학생이 한 명 또는 여러 학생의 부정적 행위
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노축되는 것”으로 정의된다(Olweus, 1996). 이 개념 정의의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며, 신체폭력이나 직접적인 언어폭력을 비롯한
물리적 폭력의 양상과 따돌림과 심리적 강제와 같은 관계적 폭력의 양상을 철저히 구분하

였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은 그 양상 중 하나인 괴롭힘에 있어서의 좀 더 세부
적인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소통 가능성을 획득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괴롭힘 개념 규정의
소통 가능성 확장에 힙입어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설명을 괴롭힘 개념과 연결 지어 설명하

기 시작한다. 이러한 괴롭힘 개념의 파급력은 나아가 Bullying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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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개념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노성호, 2004). 
이처럼 증대된 복잡성은 또한 학교폭력이 더이상 대중매체나 정치체계, 교육체계와 같은

관련 사회적 체계들의 고유한 매체로 소통하기에 그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외부의 비행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사안들이 아니었기에, 내생
적으로 생겨난 사안들에 대해 관련 체계들은 각각의 주제화를 통해 다르게 조응한다. 대중
매체는 사안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요구에 조응해 인터뷰, 기획기사 등과 과학체계의 노력
들을 견해로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소통을 확장하고, 오피니언을 통해 소통의 장
을 마련하기도 한다. 정치체계는 증대된 복잡성을 강력한 해결요구로 받아들여 마련된 법체
계와의 연동을 통해 일진회를 소탕하고자 한다. 교육체계는 괴롭힘이 외부 문제에서 학교의
내생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문제를 사회에 돌리지 못하고 교육 자체가 실패하고 교

실이 붕괴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소통을 위한 시도들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

된 토론체계의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련 체계에서 처리될 수 없는 소통들은 대중
매체에 의해 단순히 관심받을 만한 정보로 처리되거나, 과학체계와 같은 설명을 요구받는

체계에 그 부담이 넘어갔을 뿐이다. 대중매체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지만 그를 규제하지 않
았고 그렇기에 이 시기의 소통들은 주제와 견해가 분리되지 못한 채, 각각의 견해들이 각각
의 주제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각자의 이야기가 일진회와 왕따, 괴롭힘, 따돌림과
같은 단어들이 활용되어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통될 수 있었지만, 그 소통들이 학교폭력이라
는 주제로 일반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2011-2012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2011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는 덕원중학교 2학년 권 군이 괴롭힘에 시달린
나머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권 군이 남긴 유서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좋으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진 교사 집안의

아이였다는 점에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2011년의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괴롭힘
으로 세상을 떠났고, 연쇄적인 자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이것이 꼭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생각을 각인시켰으며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소통이 폭

증했다. 
1997년의 사건들과 2005년의 사건들과 달리 2011년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학교 외부 폭력

집단이라거나 일진회와 같은 학교 내부 폭력집단이 아니라 반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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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학생이었다. 이는 가해자들의 조직적 폭력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구별해 오던 학교
폭력 주제들에 큰 균열을 일으켰다. 사건들로 인해 학교폭력은 조직적인 집단 가해자들에 의
해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 일반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김군이 남긴 유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충격적 폭행·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진

두 가해 중학생은 평소 너무나도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게 주변 진술이다.…백 교수는 “결국
이번 가해·피해 학생의 상황은 요즘 아이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셈”이라고 덧붙

였다.…<조선일보, 2011. 12. 27. 가해 학생들은 우리 아이처럼 평범했다>

누구나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폭력이 가해자들 집단 뿐 아
니라 학급의 다른 방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가해자 집단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건들을 구별하는 형식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
는 방향으로 옮겨갔고, 권 군이 남긴 유서에서처럼 피해자들이 증언한 것을 토대로 사안들
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2011년-2012년의 주제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구별의
동일성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다. 이전까지 학교폭력은 가해 집단의 비행행
위를 중심으로 지칭되어 왔지만 이 시기에 들어 평범한 가해자와 평범한 피해자에 대한 관

심이 집중되면서.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입은 가해자의 폭력 행위의 결과들로 종합되어 지칭
된다.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의 왕따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의 전파와 놀

림 행위도 들어 있다. 장난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툭툭 건드리기, 핀잔 주기, 나쁜 소문 내
기, 신체 약점을 이용한 별명 부르기, 돈이나 물건을 감추는 행위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다.…<중앙일보, 2012. 03. 13. 
[멈춰! 학교폭력] 툭툭 쳐도, 핀잔 줘도, 신발 감춰도 학교폭력>
…박씨는 “학교에 몇 차례나 찾아갔지만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미적거렸다”면서
“결국 담임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다”고 전했다.…박씨는 “딸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됐지만 담임교사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면서 “언제까지 학생들의 억울

한 죽음이 이어져야 하느냐”고 말했다.…<경향신문, 2011. 12. 30. [10대가 아프다] “따돌림 근
절 호소한 학생을 질책한 담임, 대책 팽개친 학교”>

2011년의 사건에 대해서 언론은 폭발적으로 보도를 쏟아냈다. 언론들은 피해자와 그 부
모의 세세한 사정부터 가해자와 교사, 주변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모든 관련 이야기들을 보도하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 뿐 아니라, 조선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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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향신문은 기획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 과
정에서 일진회에 의해 가려져 있던 평범한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과 따돌림, 교실 내 친구
관계의 역학 등의 학교폭력의 여러 양상과 관련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고 소통이 팽창하였

다.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 또한 더해지면서, 갈등을 선호하
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소통이 더욱 팽창하게 되었다. 언론은 사안들에 대
한 여론의 관심을 반영함과 동시에, 스스로 정치적인 쟁점에 뛰어들기도 하고, 스스로 기획
과 특집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괴롭힘 소통의 팽

창을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언론은 이전에 일어나던 학교폭력 사안들과 당시 일어나던 사건들을 현저하

게 다른 것으로 분리하고 단절하면서 친숙한 사건에 대해 독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

이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이한 견해들이 하나의 주제를 기준
으로 토론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언론은 다양한 논의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스
스로 토론장을 마련하고 복수의 참여자들에 의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학교마다 폭력을 전담하도록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
다.…<중앙일보, 2012. 01. 17. 있으나마나 ‘학폭위’부터 제대로 하자>
…그러나 정작 학교폭력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은 7년째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돼 있다.…각 학교는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를 두고 있지만, 이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자치위 심의가 많으면 학교폭력이 많
은 학교로 비친다는 염려 대문이다.…<한겨레. 2011. 12. 28. 잠자는 ‘학교폭력예방법’만 시행

해도 해법 실마리>

이러한 토론장의 형성은 문제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해결을 정치체계에 더욱 강하게 요

구한다. 대중매체가 사건의 폭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선정적으로 보도할수록, 교육체계에
의한 자체 해결 노력보다는 정치체계의 강제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압박이 거세진다. 정치체
계는 이미 마련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법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국가
의 강제력을 학생 생활과 교사의 지도 전반에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결 전략으로 이 시기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이하 학폭위)”이다. 학폭위는 교사, 교장,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안이 접수되면

가해학생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언론이 법에 의해 구성된 이러한 조직
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한 사건들의 처리는 그 정당성을 얻는다. 그 결과, 다양한 대안들 중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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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신속하며 정당한 근거가 있는 대안,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법
적인 해결이 중심 해결책이 되고 나머지 수단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한다. 무엇보다도
언론에 의해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평판을 이유로 학폭위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주범으

로 지목되기에, 교육체계의 자체적 해결노력은 무시된다. 
학폭위에 의한 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소통들은 피해자 중심으로 주제가

구성되기에 피해자가 경험하는 모든 폭력이 사안들로 구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폭력의 범
위가 넓어짐에 따라 오히려 학생들 간의 일상적 사안들과 폭력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

다. 구별이 확장되면서 무엇이 학교폭력인지 확실히 구별하는 것이 도리어 어려워졌다. 각
주제가 가진 범위만큼 사안들에 대한 소통이 다양화되었고, 이러한 미규정성 때문에 무엇이
학교폭력인지를 구별할 개념적 기준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기준의 요구는 학교폭력이 무엇
인지를 되묻고,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다시 관찰하게 하는 자기관
찰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소통과정에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 의해 법적으로 포착하기
가장 확실한 신체폭력, 즉 물리적 폭력의 의미로 집중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은 새로운 소통체계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일상

적인 또래 관계의 모든 문제는 전문가의 해석이나 법적 절차 처리에 의해 학교폭력으로 구

성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물리적 폭력으로 집중화된 학교폭력의 개념으로 소
통된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는 관련 사회적 체계들은 그에 따라 그것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그를 자기의 내적 논리에 맞추어 처리한다. 이 판별에는

사안을 처리하는 정당화된 과정인 법체계가 깊게 관여되어 있다. 이제는 외부 비행집단이나
일진회와 같은 조직적 폭력의 여부로 사안들을 구별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되
고 관찰되는 물리적 폭력의 여부로 이를 구별한다. 이는 법적인 형식인 증언과 관찰, 그리
고 기록을 통해 규정되기에 다른 규정방식에 비해 모호한 사안들의 복잡성을 환원하고 소

통을 빠르게 연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폭력은 이제 그것이 법을 통해 처벌해야 될 수준의 물리적 폭력인가 아닌가를 중심

으로 이야기된다. 이는 학교폭력이 일상적인 피해자 중심의 주제 구성으로 변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요구가 증대되었고 관련 사회적 체계가 모두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한 결과

이다. 이는 과학체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전 시기에서 다양한 양상들의 등장이 학교폭력
개념의 정의가 다시금 되물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과 달리, 2011년의 계기적 사건은 과학
체계에서의 연구들이 이전 시기의 논의처럼 범죄학이나 심리학의 개념을 가지고 학교폭력

개념을 재구성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타난 법적 정의를 기준으로 현상의 특
성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이준엽, 2019: 73-79). 학교폭력은 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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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모든 양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 없이, 폭력의 다양한 양상들
을 잠재적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리 잡는다. 
이처럼 학교폭력 개념에 압축된 의미로 인해 학교폭력 관련 의미론은 모든 관련 사안들

에 이용 가능한 구별의 형식 집합이 된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만으로 모든 관련 사안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법적으로 성문화된 정의를 통해 다른 학
교폭력 관련 사안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법체계는 면역체계로 기능하여(Luhmann, 2020: 708-711), 이러한 물리적 폭력이 아닌 것
들을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역설을 물리적 폭력이 아닌 폭력의 양상들을 은

폐시키는 방식으로 해소한다. 
이처럼 2011년의 사건과 관련되어 소통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일반화된 상징

매체로 하는 토론체계가 형성된다. 토론체계는 그 상징매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들을 소통
하고, 학폭위 조직을 내세워 폭력/비폭력의 이원적 약호를 통해 이를 처리하고 피해자의 이
야기를 통해 구성된 폭력성의 정도를 프로그램으로 하여 사안을 사회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닌지를, 즉 토론의 주제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건화한다. 사안이 충분히 폭력적이
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각 될 경우, 토론체계를 통해 사안에 대한 정보가 폭력과
비폭력의 이원적 약호로 처리되고 그에 따라 정치체계, 특히 국가의 개입을 통한 해결과 법
적인 해결 절차가 여론에 의해 요구되며 학폭위 조직을 통해 사안이 처리된다. 토론체계는
논의의 주제를 경계로 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재생산되므로, 학교폭력의 다른 양상들은 폭
력의 주제에 흡수되거나 제외된다. 폭력의 다른 양상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견해들의 의미

역시 학교폭력의 의미론에 의해 포괄되어 있기에, 주제의 일반화를 뒤집는 견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한된다. 2011년의 사건이 괴롭힘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괴롭힘
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해결을 위해서 괴롭힘 양상 자체에 대

한 주목보다 그것을 어떻게 폭력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야기한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래서 새로

운 현상들 그 자체가 교육현장의 문제로서 토론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처벌 가능성이 있

는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진다. 

4. 2021년: 배구계 학교폭력 폭로 사건
2021년 2월 7일 디시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 흥국생명의 주요 선수인 이다영 선수와 이

재영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폭로가 올라왔다. 이후 사건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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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10일 두 선수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
정하고 사과문을 올린다. 이 폭로는 여자배구로부터 시작되어 남자배구 이어서 축구계와

야구계를 포함한 체육계 전반, 나아가 연예계로 퍼지면서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을 폭로
하는 일련의 흐름이 생겨났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초·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10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며 자필 사과문

을 올렸다.…<조선일보, 2021. 02. 10. [전문] 이재영·이다영 “철없던 무책임한 행동” 학폭 인

정>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연예계로 옮겨붙었다. …학창시절 제대로 된 피해구

제나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폭로’라는 수단으로 공론화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

다.…<경향신문, 2021. 02. 22. 수진·김동희·조병규…연예계로 불붙은 ‘학폭’폭로전>

과거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폭로 보도의 핵심은 그 진실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과
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교폭력 폭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가해자가 그것을 사과
문과 같은 형식으로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여 허위 폭로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구별이었

다. 즉, 초점이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학교폭력의 사실을 구
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폭로, 즉 피해자에 의해 구성되는 이야기이다. 피해자의 폭로가 그것
을 폭력/비폭력의 구별에 따라 폭력으로 지칭함에 따라 그것은 학교폭력으로 구성되고, 가
해자가 이것을 인정할 경우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언론 보도와 함께 진실로 굳어지게 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언론은 보수지와 진보지를 막론하고 이 사실에 대한 많은 보도를 쏟아내었다. 언론들은

특히 사건과 폭로, 진실공방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하동 서당 학교폭력

사건”과 “광주 고교생 자살 사건”이 전반적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

시켰다. 
학교폭력 사건은 이전 시기의 보도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해져 있는 사안들이었지만

과거에 대한 폭로가 유명인에 대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정보의 의외성이 포착된다. 또한, 갈
등을 선호하는 언론 보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실 공방은 학교폭력에 대한 소통을

폭증시키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인기 있는 유명인의 규범 위반이 보도되면서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유명인들의 과거에 대한 관심이 재생산되고, 알려져야 한다는 가정 하
에서 과거 폭력 사실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이후 처리에 대

한 보도가 회귀적으로 지속된다. 견해 역시 이러한 분노를 반영하여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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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하는 방식으로 보도에 실리게 된다.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논란은 최근 계속됐다. 이는 학폭에 대

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과거에는 묻혔던 약자의 목소리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토양도 마련됐다.…<중앙일보, 
2021. 02. 14. “인생 날리는 걸 보여줘야”…학폭 피해자들의 반격 시작됐다>
…인권위는 “일상화된 폭력 문화 속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

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며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운동 집단 내 폭력 문화가 지속,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중앙일보, 2021. 02. 16. “맞아야 실

력향상” 체육계 일상화된 폭력, 또래학폭 되물림>

토론체계의 작동에 의해 학교폭력의 주제로 규정되는 것은 유명인들의 과거 물리적 폭력

의 사실이다. 언론 보도는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중심적으로 묘사하면서, 물리적 폭
력으로서의 주제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피해자들의 폭로 역시 복잡한 관계적 폭력이나 괴
롭힘과 같은 다른 양상들을 설명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폭력들을 드

러내는데 주력하는데, 이것이 진실성과 소통의 폭증을 위해 대중의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
키는데 효과적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에서 외부 비행집단이나 내부 비행집단인

일진회에 주목을 돌렸던 것처럼, 체육계의 일상화된 폭력 문화가 그러한 폭력을 양산해낸

듯이 묘사함을 통해 특정 행위자에 원인을 귀속시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주목을 재생산한다. 
다만 이전의 사안들과 다른 지점은 그렇게 규정되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현재 벌어진 사

건들만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사건들까지 소급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소급을 통한 규
정은 학교폭력 주제가 단순히 현재로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다시 현재로 집입하

는 현재적 과거로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유명인의 규범 위반은 과
거에의 소급과 그에 따른 도덕적 비난들로 이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대중의 유명세를 가지
고 살아간다는 명분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를 통해 학폭위와 같은 토론체계의 조직이 체육계의 독특한 문화나 특정한 상황에 있

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와 같은 예외들이, 토론체계에 의한 도덕적 비난과 대중들에
의한 사적 제재라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정당화된다. 언론이 불러일으키는 분노는 진실 공방
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통의 폭증에 따라, 독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에 가담하도록
만든다. 진실 여부의 문제는 언론의 조직적 윤리인 저널리즘에 맡겨져 있어, 대중들은 그

짐을 덜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적 제재의 책임은 대중도 언론도 지지 않는다. 
학교폭력으로 완전히 압축된 의미론은 학교폭력의 다양한 양상들을 완전히 포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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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특히, 준말을 선호하는 세대적 경향에 따라 단어
가 일상적인 은어인 ‘학폭’으로 줄여지면서 이전까지 사용되어 오던 ‘왕따’ 등의 단어가 비
선호 되고 그와 같은 여러 양상이 ‘학폭’이라는 단어로 일상적으로 설명되는 단계에 이

른다. 이제 복잡해진 학교폭력의 양상들을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는 과
학체계에서도 의문시되지 않는다. 과학체계에서 논의는 서구로부터 수입된 방관자 논의

(Salmivalli, 2010)와 같은 새로운 해결 대안들에 집중되지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체육계에서 드러난 사건들이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양상과 달리
연습장이나 시합장과 같이 교실이 아닌 장소들에서, 동급생이 아닌 하급생과 상급생, 코치
와 교사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체육계의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지만,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불릴 수 있는가가 의문시되지는 않는다. 
토론체계의 자기준거적 작동은 이처럼 학교폭력이라는 일반화된 상징매체의 작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한 재구성이라는 프로그램은 과거로까지 소급되기

시작했으며, 법에 의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성에 대해 대중에 의한 도덕적
비난과 추가적인 사적 제재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중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
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학교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견해를 피력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실로 드러남에 따라 그것에 대한 비난과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정

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대중매체는 분노의 감정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이
러한 토론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만든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다른 체육계와 연예계로 이
어지는 더 많은 사악한 가해자들과 가련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이며, 이들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현재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인 하동 사건과 광주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분노의 감

정과 추가적인 도덕적 비난만을 일으킬 뿐 학교폭력 현상 자체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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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소통과정을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추적하여, 

신체폭력을 위시한 물리적 폭력으로의 소통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토론체계의

형성과 작동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학교폭력을 상징매체로 하는 토론체계
가 2011년 사건을 거치면서 학폭위라는 조직을 통해 현재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그 작동이 자기준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폭로라는 새로운 소통의 과
정을 제한하는 모습 역시 관찰할 수 있었다. 

1997년 한국사회에서 처음 학교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때, 학교폭력의 개념은

외부 비행집단의 물리적 폭력 위주로 그 의미가 집중화되어 있다. 그러나 2005년 일진회를
통해 드러난 내생적 폭력 사건들에서 괴롭힘과 따돌림 현상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상으로

주목되면서 물리적 폭력이 아닌 관계적 폭력 역시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하지만 괴롭힘
양상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2011년 사건은 도리어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고, 신속한 정치적·
법적 해결을 강요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학교폭력 개념이 모든 양상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물리적 폭력 중심으로 소통이 집중화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2021년
의 학교폭력 폭로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리적 폭력으로의 소통 집중화는 학교폭
력 토론체계라는 소통체계의 형성이라는 기제에 의해 가능해지며, 이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등에 업은 학폭위라는 조직을 통해 현재화된다. 토론체계는 자기준거적 작동을 통해 학교폭
력 현상에 대한 소통의 중심을 물리적 폭력 중심으로 이동시킬 뿐 아니라 주제의 일반화와

견해의 규제를 통해 소통을 제한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통의 제한이 그로부터 파생되는 학교폭력의 해결책에 대한 소통마저 제

한한다는 점에 있다. 학교폭력 토론체계는 모든 양상을 물리적 폭력 중심으로 법적인 방식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관련 현상에 대한 소통을 제한한다. 1997년 정부를 통한 법적
단속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2005년경의 학교폭력 특별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타난 폭력의 여러 양상들은 법적 해결책이 아닌 교육적 해결책으로

서의 상담이나 예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1년 사건을 토대로 전면적
으로 도입되고 강화된 학폭위의 설치는 여러 해결책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의 처리가 학폭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제함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다

른 소통을 제한한다. 이런 학폭위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타났지만, 정부
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심의위)란 이름으로 법적 처리 강제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
동시킬 뿐이었다. 교육청 이관에 따라 학교장의 자율적 처리라는 이름으로 교육적 처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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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기는 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경미한”사안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법적 근거를 필

요로 한다. 이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2021년의 폭로들은 엄벌주의를 외치게 하여, 법적 처
리를 강화하도록 만든다. 
학폭위와 심의위 같은 법적 조직에 의한 사건 처리는 학교폭력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

하는 교사들을 보조적 역할로 전락시켜 배제한다. 이러한 배제는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만들기에, 사건
당사자들이 교사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담임교사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만을 가지고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듯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인지한 것들에 대해 문서처리를 할 뿐이다. 법적 근거를 쉽게 마련하기 힘든 교사의
해결 과정에의 개입은 그렇기에 가해자나 피해자 측의 폭력적 민원에 노출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낸다. 교사들은 따라서 물리적
폭력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개입하려 하지 않으며, 확실한 증거
가 있더라도 교육적 처방보다는 법적 절차에 그 해결을 내맡기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와 학생상담 역시 전문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에 의해 의료화 되면서 교사는 교육적 처

방은 자리할 곳이 없다(배성은, 2016: 81-82). 그리고 이는 토론체계에 의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교육체계가 상실한 것과 관련된다. 1997년의 사건과 2005년의 사건에서 교
육체계는 문제에 대응할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 문제 행동의 주역이 외부나 내부 폭력집단
인 비행집단으로, 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교육적 처방이 불가능한 문제아들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교실 내부 문제가 되는 2011년에는 도리어 교육체계가 이를 방관하고
무시하고자 했다는 사실로 인해 불신이 더해지면서 학폭위와 같은 법체계가 문제 처리의

주도권을 쥐게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2021년에서 논의가 법체계와 정치체계에 멈추며, 
교육체계는 문제 처리의 중심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로 해결 노력이 집중된다고 해서, 법체계가 그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

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학교폭력 개념은 다양한 양상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
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호한 채로 개념을 구성해 왔기 때문이다(배성은, 2016: 
28-29). 결국 법적 처리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고 처벌 가능한 물리적 폭력 위주로
소통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통은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나 실질적인 해결 마
련보다는 법적으로 소통 가능한 사건들만을 절차에 의해 처리할 뿐이다. 법적 절차에 의한
처리는 2023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법적 능력을 갖춘 행위자들에게 유
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론체계는 법적 처리를 문제시하기보다는 외부 비행집
단과 일진회, 혹은 체육계를 문제시해왔던 것처럼 법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가해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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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에 더욱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법을 어긴 것을 문제 삼는 모습을 보인다(한겨레, 
2023. 03. 01). 학교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토론체계에 사회적 기억으로
남아, 법적 규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여 더 비가시적이고 교묘한 폭력의 양상들로
이어진다(배성은, 2016: 70-71). 대표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은 이러한 토론체계의 주제를 비
껴가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하여 물리적 폭력 중심의 학교폭력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론체계의 작동에 교란을 가하고 있다. 이에 토론체계는 「학교폭력 예방법」
의 학교폭력 개념 규정에 있어서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거나, 제20조 3항인 “정보통신망
에 의한 학교폭력”에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이를 학교폭력 개념에 포괄하고자 한다8). 
하지만 이런 교란들은 일반화된 상징매체인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하지

는 못한다. 간혹 그러한 소통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소음으로 처리될 뿐이다. 소통은 토론
체계 내에서 일어나기에 다양한 견해들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의 개념 규정 그 자

체를 의문시하도록 전개되지는 못한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더더욱 강한 엄벌주의나 피해
자 보호와 같은 법적 보완책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되거나, 사이버 공간에까지 법
적 처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거나, 법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1년 폭로 사건에서처럼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적 제재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처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실질적
인 해결 가능성의 모색을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폭력 중심의 소통과 그에 따른 법적 해결

이라는 소통의 제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토론체계가 관련 사안들
을 폭력과 비폭력의 구별에서 폭력을 지칭하는 코드를 통해 처리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한 폭력성의 정도라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처리를 조건화하면서 학폭위라는 조직에 의해

이것이 현재화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런데 이때, 토론체계는 그 자신이 폭력과 비폭력
의 구별로 학교폭력 사건들을 다룬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은 관찰을

관찰하는 이차질서의 관찰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체계의 맹점을 관찰하여, 다르게도 관찰할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은 주제와 견해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토
론체계의 경계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 스스로가 만들어냈지만
자신 역시 갇혀버린 토론체계의 자기준거적 작동을 벗어나, 다른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모색의 단초가 된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언론 보도가 토론체계의 제한을
넘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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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rsive Analysis on Reports of School Violence: 
Centralization and Limitation of Communication by Discussion System

Lee, Juneyeop9)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edia reports on motive events in the four periods when 

communication on school violence exploded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discursive 
analysis strategies based on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1997 is the time when school 
violence cases emerge as a social issue and discussions begin. In 2005, discussions on 
various aspects of school violence held around the Iljin. In 2011-2012, school violence 
discussion system was formed, and conditions for various and complex aspects to be 
centralized and communicated with physical violence were established around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The operation of this discussion system is more prominent in the 
disclosure events of 2021. The discussion system limitates communication on school 
violence solutions other than legal methods in a way that concentrates communication on 
various aspects into physical violence. These communication limitations lose the education 
system's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make it difficult to raise questions about legal 
process.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aspects and find new problem-solving possibilities, 
observations beyond this discussion system must be counducted, and this study is the 
starting point for exploring such possibilities.

Key words: School Violence, Discussion System, Discursive Analysis Strategy,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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