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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용 교수의 언론법제 연구 성과에 한 재조명

재진(한  신 과 )

   1. 

   단  동   연 한다는  우리나라 언 학 1  연 들에게 

해  개하고 재 하는 것  담 러운  닐  없다. 냐하  당시  

연  경  지 과는  다 고, 근 식에 한 해  향 나 도에도 차

 보  다. 필  경우 단지 언  연 라는 것과 같  학 에  

재직하고 다는  우리나라 언  연   닦  것   

는   ( 하   함)에 한 개  재평가  맡게 었다. 

  그런   가 필 가 재직하고 는 한 학  신 학과(  신 학과)

에  1967 에  1977  사 에 재직하 (1977   사망), 찍  

1960   미 에  언  공  사학  취득하 다는 것, 그리고 

1969  우리나라  언   본격 연  <언 과 >  한 도

만 고 는 필 가  에 한  재평가는커    개도 

지    고  한다.     

    게 학  1  업  리고 에는  지지  

한 업  재 견하고 시 사  미에 맞는 재평가  하는 것  같  학   

어가는 후학  당연한 라고 사료 다. 1  연 들  과 생  

니었다  재 원 가 1,500  는 거  학  도 할 만큼   없었

 것  다. 

     에 한 개  하여  가 재직했  한 학 에 남  

는 과 당시에 직 에  같  근 하신 들  언, 그리고 한 학  언

연 (  커 니 연 )에  1993  간한 <언 학보>에 게재   

    학  간담  내  집하 다. 울러   연

업  사하  해 도 과 연  등  통해 과거 언  간행  등  

한 찾 보 고 하 다. 그러나 필  게 과 능   에 한  

료   집하는 것  가능하 다. 사  하   사  하지 못해 

시라도  에 해 누  끼 게 지  하는 우 가 었다.  한편

는  과 게   미 하는 것도 람직한 는 니라고 여겨 다.

   그럼에도 하고  연  해 나가  언 학 1  학 에  여가 

참  컸다는 것  다시 한  감하 다. 울러 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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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필 에게 연  어떻게 해  할 것 가  워 주 도 하

다.  필 가 닌 다  언  연 가   재평가 한다  는 상

 달라 질   것 다. 연  질  나 시  미 등  달리 

평가할   것 다. 그러나 누가 재평가  하 라도 견  생하지  만

한  심  재고찰 업  진행하고  하 다. 엇보다 에피 드 심

 단  당시   하는 도  재평가 업  닌 체   시

도하고  하 다.    

     학  연  하여, 간 신 에 실린 럼 나 사  는 단

행본  한 챕 나  하고, 사  나  1958  후  타개하

  해  1976  지 한 연   한 것  단 는 20 건  

 집하 다.  탐색  하지 못하고  산  지 못한 탓에  

많   었   나   하지 못하 다.  는 당시 

학에  편  는 동시에 언 사  원 등 리 트  하 다는 에

 상당한 량  다 한 태   게재할  었  것  상 다. 

   후  하는  같    연 들   학 ,   탕

 한 라 보다는 신  견해  강하게 드러내  주 하고  하는 평 나 

럼  격  띤  많 다. 그럼에도 하고 그   객 보도  에  

신  책 과 질  , 등  , 신  ( 리 )에  

지 다 한 리  쟁  비  다루고 , 언  해 는 

민   리에  필 사건  , 훼  , 과  언

 비 , 란  규 에 지 폭  쟁 들  다루고 다. 

   언  연  경우에는  언   규   다루   연

에  어나 미   들  하고 한  언  비 하는 연  

실시하 다. 러한 그  시도는 미  언 학 개  도 하는 계 가 었  

뿐만 니라  비 하는 연  언  에 착시키는 계  마

하 다. 러한 연 경  탕   리에  프라 시 에  

지 새 운 연   열  는 계  마 해 주었다고 평가할  다.  

 연  업  핵심  내  그    <언 과 >에  담겨

 다 해도 과언  니다. 라    학  업 에 한 찰   책

 심  시도하고  하 다.  

   2. 학  리 트    

   비  언 학계에는 리  지 지만  는 언 학  당시에는 

에  사학  하고 가   귀 하 , 미  커 니   본

격  개하여 우리나라 언 학   한 사람들  한 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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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리나라 언 학계가 리  고 재   하  한  

역할  했다고 평가할  다.  1 에 하는 학  2  변 해 

가는  열어 주는 역할  하 다. 러한  1 에 하는 학 들과  학

 근 식에  차별 에  살펴볼  다. 언 학계 1 에 하는 학

들, 특  에  학  마  학 들   공시학(publizistic) 는 통

 신 학  심  강 하고 연  한 ,  는 미 식  리

과 리  (Journalism Law)  강 하 고, Q  개하고  통해 연

 쓰 도 하 다. 

    에 한 상 한  1993  2월에 한 학  언 연 에  

개 한 학  미나에   살펴볼  다. 는  에 한   

담    연 업  재 하  하여 개 었다. 여 에는 당시 한병  

, 강  , 차 근 , 그리고 재천 가 주 별  했고, 에 

한  동철 , 우 , 진  ,  , 상철 , 

지운 , 상원 ,  보 원, 강  , 승  , 

철  등  참 하 다. 학 는 별도  량 , 철 , 

창  언 학 , 신복 , 언  상 등  간담  개 하 는  당시 학

 간담  참 들   살펴본다  당시  단  큰 규  행사

 것  보 다.

   학  간담  통해  나   에 한 특징  과 학  업

에 개  간단  하  다 과 같다.

   첫째,  는 학 , 리 트 그리고 언 학  다 한 경

 다. 그는 학 에  학  공하 (동 ), 사 학  동

에  학  강 하 도 하 다. 처럼 학  공하  에 그  

연 에 는 주  냄새가 다.  그  연 들 에  학  근 식

 살펴볼  다. 그는 리 트 도 하게 동하 다. 그는 <경향신 >

 원, 월간 <신 계>  행  겸 편집 , < 신 >  편집 , 그리고 

마지막  < 한 보>  원  지냈다. 

   학   는 재 한 언 학  태  ‘한 신 학 ’( 하 신 학 )

에 극  간여한 것  보 다. 그는 1960  신 학 가 창립 어 곽복산 

가   맡  당시 언  상과 함께 간사  참여하 , 그해 

창간  <신 학보>  편집 원  1970  3 가 나  지 동하 다( 2

는 창간 가 나  후 9   1969 에 간 었다). 러한 에   

는 학  동에도 극 었  것  단 다.1)  한 신 학  창립 래  

얼마나 래 사직  맡 는지는  나 어도 1971 지는 사  

학 에 참여한 것  보 다. 

   째, 내  에  신 학 사학  취득하고 귀 하 다.  

1) 리  역에 는 재산 미 직업신 동지 (SDX)라는  지  맡  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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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지  한 것  니지만 미 에  리   사학

 취득하고 귀 한(   에 사학  한 연 들  는 했 나) 

 한  사람   다. 그는 1958 과 1967 에  미주리 학에  사 

 사 학  취득한 것   어 다. 그는 사 학  후 1970  

지 본과 독 계 학  향  많   언 학계에 미 식  학  도

하는  지 한 역할  한 것   다. 

   째,  리  프라 시 개  처  도 하 다.2)  는 미 에  

학  통하여 당시  생 했  민  ‘  리’ 개  공 하고  우리 언

학계에 개하 다. 그는 언 보도가 객 어  하는 것도 민   리 

라고 보 다. 언  도 민   리에 하는 리라고 주 했다. 그

는 한 미 식  프라 시 (사생 ) 개  도 하여    주

하 다. 그   리  프라 시 에 한 심  후 그  언   연

 집 한 <언 과 >  근간  었다고 하겠다. 

   째, 언 학 연 에 Q  도 하여 연 에 시도하 다. 강 (2002)  

에   는  R 과 차별  Q  도 하고  

개하 다고 한다. 그는 Q  통해 2편   하 다고 한다. 그런  

당시에는 Q   가는  식 어 리 지 못하  

것   다.

   다 째, 우리나라  통  신 학 (curriculum)   커 니 학 

 , 시키는  크게 지 하 다. 당시 가  리  본개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상과 함께 역하여 < 컴

> 라는 책  하 다. 그  매  커 니 란 개 도 새  도 하여 

개하 다.      

   하 ,  는 미 에  , 사  한 후, 한 학  등에  편  

 미 식 리  시각에  한  근 나 비 언  

근 식  한 연 들  개하 다. 처럼 학  과 언  

경 , 그리고 사 과학  신 학  경  루 겸비한 학  마  나

다  언 학  마샬 맥루한(McLuhan)  연상하게 하는  다. 

   러한 경 에 근거하여  는 여러 편  다 한 태  과  

남겼다. 래 <  1>  그   에   것  20편 택한 것 다. 학

 학  업 나 여에 한 단  개   통해  루어진다.  

얼마나 다 하고  는 과  는가  통해  학   

단할  는 것 다.

2) 내 리 에   리 개  하게 식  시 한 것  1960  에 들어 다( 재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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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비고

1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 1958.6 사

2 「 거」재 과 우리  언 1958.11 동시 보

3  1959.3 (22 )

4 미  신 학 과 미 리 신 학 1960. 매 연 (2 )

5 컴 니 과 객  보도 1960. 신 학보(1 )

6 신 학 에 한 언 1962.2 신   평가

7 신  책 과 신  질 1962. 신 연 (3  1
)

8 신  1962.여 신 연 (3  2
)

9 필 사건  생 건 1963.1 신 계(1  3 )

10 신  마 과 신  한계 1963.6 민 과  언
 ( 울: 각)

고재욱 생
갑  

11 매  미 어  능과 특 1963.9 공보(9 )

12 매 (공역 ) 1963 사

13 거  매 컴  향 1967.6

14 7  극 척도에 한 신 평가 1967.여 신 평

15 평  리  리 1968.여 신 평

16 Readings in Communications(편 ) 1968 사

17 언 과 개  해 1969.5
한 학  30주

 

18 언 과 ( ) 1969 사

19 각  등  역사  고찰 1972 신 평 ( /여 )

20  한계  단 1975 신 평 (1월 )

<  1>    연 업

  *  시는 언  직, 간  는 .

     언 학  학  업  시  미주리 학(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   사학  라고 할  다. 그는 1958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라는  

미  미주리 학에  사학  취득했다.  할  없어 그 내  

 지 못하 나  통해 볼  승만 통  언 책과 에 한 언

들 나 언 사   연 한 것 라 여겨진다.   사 학   

후  들  통해 해 보건  마도 언    주  다루었  것

 미루어 짐 할  다. 

   사학   후에 나    1960  <신 학보> 창간 에 게재  

“컴 니 과 객  보도”라는 다. 여 는  는 커 니  

 사 틱 (Cybernetics) 개 에 근거하여 내리고 다.  커 니

  과  거쳐 루어진다고 보 다. 한 커 니   비

트겐 타  同族的類似性  하 도 하 다. 그는 러한 개 에 근거하여 

커 니 에 어  시지   고찰하  동시에 보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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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필  역 하 다. 

   특  보도  객  민   리  해 필 라고 보 다.  언 에 

해 객  보도  사  할 리가 민,   독 에게 는 만큼 민주

 언 보도에 어  객   당연하다는 것 다. 계 해  그는 언  

보도  경우 뉴  보도, 사    시사 등  엄격  하여 커 니

트해  한다고 주 했다.   통해 볼   는 미 1960 에 객  

보도  민   리  시  한다는 언   행하  하여 필

 건  하고 는 것    다. 

    는 한  같  1963 에는 언 학  간사  같  동한 상

과 함께 에 리, 트 그리고 에 (E. Emery, P. H. Ault & W. K. Agee)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역한 < 컴 >  행하 도 하

다.  책  역  통해  는 미 식  언 학 연   개하 다. 

 우리 학계에  미  커 니   시 다고 할  다. 

러한   등   말미  독 과 본 심  언 학 경향  미  쪽

 뀌게 는 계 가  것  보여진다.   

    는 미주리 학 사과  에 한 한 연 에  미  언  

통과 시  가들  언  통  다 다는 것  지 하 다(Chang, 

1966). 그는 “A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four nations: America, Japan, Korea and Philippines” 라는 

 미 행 에  민   리가 하다는 것  강 하 , 는  

본  개  원하는  누릴  도  보 해  할 책 과  지닌다

고 주 했다. 그는 언  함께 한 것  가 든 민들  경 , 사 , 

  생 에 참여할  도  하  하여 그들에게 든 보(information)가 

공 도   리는 것 라고 지 한다.   리는 든 민들   

 검(check) 할  도  그들에게 든 공공   한다는 민

주주  원 에  생 었다고 보 다. 

   그러나 그는 러한 미   시킬  었  사  상과 철학  

사상  에 없었다   언      늘날 미  매 커

니 계에  열매  맺   없었  것 라고 주 했다. 그는 러한 미  

신  미 에만 지 고 2차  후 경  어 다  신생 후진 가들

에게도 향  미 게 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비  연  통해  우리나

라에 도 언   한 언 들  에 해  평가하 다.  

    연 가   언  연   다 , 러한  

시키고 욱 체    하  미 식  언  연  본

격  실시한  1969  <신 학보> 2 에 실 다(21~40쪽). “커 니

과 훼 ” 라는  에   는 우리나라  원 결  

심  그  언  연  지평  한 것  보 다.  연  가  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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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우리나라 훼  상  쟁 들  하 ,  미 에  사한 사

건( 결 )  통해 비 하고 다는 것 다. 

     는 당시 우리나라 신 들  보도행태  집는다.  들어 피

 경우에도 ‘진 ’ 라는 어  사 한 사 , 그리고 사 ( )  한계  

 재   등  언 하 다. 그는 우리나라  경우  310  

 각사  ‘진실 ’과 ‘공 ’  재함에도 하고 언  훼  에 

어 리하다는  하 다. 특  비  에  미  언 에게 리하

게 결  다 한 사 들  열거하 , 우리 결에  지 지 는 여러 건들

 미 에  다는 , 그리고  우리가 하지  생하는 

들  엇 지  체  지 하 다. 

    는  에  훼 뿐만 니라 죄에 해 도 쟁  하

다. 그는 상  죄( 311 )에 해 언 하 , 우리나라에 어 죄

는 감  해하는 것 , 공연   사  시하는 한 누 도 그것  

지하지 도 죄가 립 다는  합리한 것  보 다. 여   

는 우리나라  경우  훼   식하는 , 미  경우에는 

죄  차  등에 한 훼 (libel)과 리하 는 경향  다고 단

하 , 우리나라  경우에는 직 지도  하지 못하고 동 상에  단

하 는  미비  다고 지 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 결  개하 , 우리 원  비  개별  한 사

람에 해 사실  포하 라도 그 포  사실  여러 사람  거쳐 에 

질 가능  는 경우에도 훼  다는  비 하 다. 한 원 결에

 원  포  사실  허 사실  니고, 진실한 사실 , 신  훼  

사  진하여 사실  포한  없고, 상  에 답했  뿐  

에 훼    없다는 상고  하 다. 다시 말하  리 진실한 

사실 지라도 공공연한 사실  시  는 경우에는 훼 죄가 립 다는 

것 다. 에 해  는 미  사한  개하  우리도 미 과 같

 러한 상 에 는 훼  니라 사생  해  처리해  할 것 라고 지

했다.3)   

     한  는 미 과 같   체 사  연 시  심리하고 

지   지 했다.  < 경원  경향신 > 사건에  고등 원 재 는 

공연  허  사실  시하여 허  보  포한 것 는 보지 고 나, 

 310   각  취지  ‘보도 체는  그 보도  동 가 

공공  에 한  어  한다고 해 함  타당하다’고 보고 다.  

미루어 보  우리 원  사   동 가 허  사뿐만 니라  에

도 어 는  다고 단하는 것  시사한다고 보 다. 

3) 훼 죄  경우에는 사 죄(망  경우는 고죄)   사생  해  경우에는 고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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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갈에 한 훼  에 어   경원 사건  결 지에 

, 공갈  비난  결과  훼    느냐  여 , 원고  죄

행  규 한 것  원고   훼 하 는가  여 , 그리고 사   개

과  우열  진 후에 사건  심리 단하는 것  미 과 한  차 라

고 보 다. 

   과 훼 에 한   비 하여 본 결과 사  많   

들어 공산당 라고 는 것  에   훼  다고 보 다. 그러나 

책사 에 한 한  해 상  폭에는 간  차 가 다고 지 한다. 엇

보다 <   강 > 사건  하  나  내게 한 과거 

행실 나  허  여  는  진실  여 에 해  한  원  심리

하고 지 다고 지 했다. 

   사생  해  리도  필 도 계 해  한다.  개  사  사실

과 한  < 진채> 사건  경우에는 미 에 는  사생  해  다루고 

는  우리나라에 는 직 미개척 라고 지 하고 다. 한  비난내

 진실  여  결상 그다지 고  고 는 , 미   시하고 

결에 시키고 다고 보 다. 한 미  경우 비난  어  해 과 경 

 피해  행실 등   결 시  사건  심리하고 나, 한  그 지 

다고 결  내린다.4) 

    는 1972  <신 평 > 40 ( /여 )에 ‘각  등  역사  고

찰’ 라는 평  게재했다. 그는  역사  각 에  언  어 한 식

 통 해 는가  고찰하 다.  들어 러시  경우 러시   시  

언  통 하고, 가 동원 체  달 하  해 언  통  강 하고 쟁

행 내지는 집 란  달 하 는 도에  등 가 었다

고 지 하 다. 한 러한 통 는 독  나찌 통  간에도 실시 었 , 본

도  실시한  는  등 는 실 는 언 탄  실  만들  한 

었다. 한편 프랑 에 는 독 언  색 하  해  등  실시하

도 하 다.   

    당시 가 언  는다고  내 운 것  실  언 탄

 한 것 라는 지 다.  는 당시 우리나라에 도 사 비  근  등

  그리고 언 보도  개 과 언 계    한 편  행

해지는 등  비 하 다.  에  등  실시는 한 

미에  언  한 과는 상당  거리가 다.   러한 지  

당시  상  감 한다   책에 해  단  비  것 었다고 할  

다. 

4) 그  언  연 는 그가 타개한 1977  에 지 계  루어진다. 그런  1969  <신 학보> 

 태가 었  것  보 는 사  과 내  게도 지 다. 는 1967 에 

미 에  사학  한 것   나 그  어 한 내  것 었는지 게도 검색하지 못했

다.   하고 한 검색   본 연  미비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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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택  것   1975  1월  <신 평 >에 

실린 ‘  한계  단 ’ 다. 여   는 우리나라 원  ( 란)

에 한  시 지 고 다고 지 했다. 그는 근 미  연 원  

결에  나타난 란 에 한 개   개하  우리도  규 할  

는  단  근거  만간 마 해  한다고 주 하 다.  는  

 경우라도   규 해 는  ( 리  ) 한 단  

시해  할 필   강 하고 다.  

   3. <언 과 >에 나타난    언  연  특 과 철학

   지   40   1969 에  <언 과 >  언 학 가 

펴낸  본격  언  연 다.  책  내  언  계 <참고

헌 지> 지 첨 하여 당시 지  연 는 가   는 업  실시한 

라고 평가할  다.  책  체 465 지에 달하는 한 , 민주주

 , 한ㆍ미  헌 상  언 , 언   에 한 한과 보

 한계, 한ㆍ미  헌  상  한과 보 , 과 훼  본질  

주, 언 과 개  해, 과 훼 , 언 과 사생  리 등 10  

어 다. 

   연 는  해  식  원 하  에 한 해  보다는 

미 식   통한 함 도 에  맞 었다.  책  어도 언

 에  가 고 다 한 내 과 쟁 들  포  다루고 다.  책

 나  해  1969 에는 언 에 해 는 거  연   가 없었다고 평가 

다.  가  지 하고 듯  언   책 는 당시 우리나라

에 도  고  단편 도 많  나,  심  

 한계  가  통  골  한 언    가 , 사   개

 계   다룬 헌  당시에 거  찾  볼 없었다. 특  러한 

 진 과 비 한 헌 라고는 한 시 었다. 

    는 러한  염 에 고  책에  한 과 미  언  쟁 들  

비  하고 다. 그 에 도 특   가   언    

개 ,    언    비 해 보 고 시도하 다. 그리고 

 비 연 는 언 학  에  언    가  그리고 개  

계   에  그 한계   비  검  하 , 나 가 는 언  

 타 간  계에 어   차 과 사  하 다.  

   그  연  핵심  리말과 에  찾  볼  다. 그는 에  다 과 

같  언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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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리가 는 곳에 는 언  가 재할  없  독재  민

  리는 상극  에  계   하게 다... 독재  언  가 

립할  없다...  리가  시 하  민주주   래한다... 라  

민주 민   리  언   주 하는 것  언  언    

리  쟁하 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  당연한  매 커 니

 산업에 사하는 언  민   리  하여 언   강  주 하

고,  하는 것   언 계  한  에  행하여지는 것  

니라는 것    다

     통해 볼   는 민   리 보  민주주  가 

 언   한 라는 에 각하여 한 과 미   헌  보

하고 는 언   한  한계  비 한 후 가   언    개

  언    에 비 어 비 하여 보 , 언 사  계  

가  심  역사  결경향  다루었고, 끝  개  하나  

과 사생  리  심  한 언  해  에 한 원  6개  

하여 비  고찰하고 다.  

     심도 는  해  각 ( )별 내  핵심  간략  살펴볼 필

가 다.

   1  ‘ ’에 는 언  미, 언  사  책  미, 언  

가 사   가   달 하  한 역할과 비 , 그리고 언   

리가 누 에게 귀 는가에 해 하고 다.  러한 개  탕  언

  개 , 사 , 그리고 가 간에 한 비 량  어떻게 

루어지고 는가  연 해  할 필 에 해  하고 다.

   2  ‘민주주  ’에 는 민   리에 한  미  미  

 들어 하고 , 민주주  가에  는  리에 근거한 언  

  보 하는 책  펴  할 것 라고 주 한다. 

   3  ‘한ㆍ미  헌 상  언 ’에   는 미 과 한 에  언

에 한 헌  보  미  그 차  집  하고 다. 미  

헌  1  보  주  우리나라 헌  21  상  헌  보  주

간에는 어 한 본질  차 가 는지  미 과 한  역사  과  하

여  상 비 하  하 다.

   4  ‘언 ㆍ  에 한 한과 보  한계’에 는 3 보다 미시

 시각에  언   가 어느 도 보 고 한 고 는가  다루고 

다. 여   는 각  언  한하는 들  어떻게 어  

 하여 언   규 가 어떻게 실시 었는가  비  고찰하 다. 미  

경우 헌  1  규  하여 언  규 하는 들  차 사라  간 

 우리나라  경우에는 다 한  통해  언    통 해  역사

가  탐색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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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ㆍ미  헌  상  한과 보 ’에 는 언   시하는 

미 과 한 에 어 늘날  헌  보  루어지 지 어  다 한 들  

었는지  체  고찰하고 다. 미  경우에는 건  후 재하  다

한 언 통  어떻게 연 원   통해  폐지 었  재 미  

역에 걸쳐 헌  1 가   었는지  2차  후  1953  후

 하여  들  개하고 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강

지   언 통 들  어  것  었는지  개하고, 미  당

시 지 나  결  통해 어  식  언 통 가 루어 는가  살폈다. 미

 경우 가 에 한 강 가 차    우리나라  경우에는 

 언 에 한 보 에 어 단  큰 향  미 고  지 하고 

다.

   6  ‘ 과 훼  본질  주’는 개  과 언   사  

량  어떻게 루어고 는가  개  살피고 다. 미 에  훼

 경우 1964  < 리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향  공

직 에 한 보도가   게 루어지고 는  우리나라  경우  

등  통해  훼  단  달하고 에도 하고, 미 에  같  

언   누리지 못하고  고 다.

   7  ‘한ㆍ미  비 ’에   는 평에 어  훼  쟁 , 

집단에 한 훼  , 에 한 훼  그리고 에 한 복

 한 훼  책 , 그리고 가 훼 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과 훼 과  계는 어떻게 립 는지  했다. 실  7 가  책

에  가  핵심  라고 할  다. 미  경우 ‘ 평’  책사  

고 는  우리나라는 그 지 못하 , ‘ ’나 ‘공갈  ’  경우 미  

체   단하는  우리나라는  훼  립   는 독립

 건  단하는 경향  다고 보 다. 미  경우 복  훼

 어나는 경우 single publication rule에 해  책  한 하고 는  는 

우리나라  경우에도 비슷한 단  하고 는 것  나타났다. ‘ ’  경우, 미

에 는  사  다루지  차 훼 과 리  역   

보 는 하는  우리나라는 에 한 사  처  강 하고 는 것  나

타났다. 

   체  볼  훼 과 하여 한  계  비슷하나 어느 

 보  본 에  가 우 , 미 과 비 한다  나 훼  개   

에 한 가 규 에  볼  우리나라 과 다 다. 단 나 책특

도 미 에 비하   시 어 나, 실  에 어 미 에 비해 

하  언  특  지  하고 는 것도 니다. 다만 미 과 비슷

한 는 ‘공공   한 사실  ’과 같  것  들  는 , 그것도 

공직 에 한 평  경우에는 다 다고 보 다. 한 상 단  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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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어 지 나, 상  생계  고 한 경감   취하는 것  

색다  라고 지 했다.5) 

   8  ‘ 과 훼 ’에 는 한 과 미    들  어떻게 

고 고 는지  살피 , 미  경우  결  어  것  는지 

그 리는 엇 지 하고 다. 우리나라  경우 결 가 없어  한

리 원  심 결  통해  재  경향  살피고 다.  경우는 매체  

특  하여 쇄매체 는 달리 한  식  언  가 보 고 

다는   사한 것  나타났다. 그러나 미  경우 보도가 공

에 한 보도 가 등에 한  통해  한  도  결 하고 나 우

리나라는 여 에 한 고 가  나타나고 지 다고 지 했다.

   9  ‘언 과 사생  리’에   는 미 에  사생 (Privacy)  

보 가 어떻게 해   어떻게 언   량  하고 는가

  16건    하 다.  는 우리나라에도 사생  개

 빨리 도 하여 개  사  비 과   훼 과는 달리 단해

 한다고 강 하 다. 

   10 는 ‘결 ’  1 에  9 지  미 과 우리나라  언  비 한 결

과  하여 하고 언   가 , 사 , 그리고 개  

하게 비 량하  한 언  하고 다. 

   결  통해  볼   는  책에  크게  가지  천 하고 다. , 

언   든 개  본   단하고 다. 언  가 

 여타 개  도  에 없다고 본다. 그는 미 에  언  

하여 한  식 는 1745  <  피  거>(John Peter Zenger)사

건6)   들  미 과 같  200  상 언   지키  한 역사는 

니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난  십 간 언   지키  한 다 한 

들  었  실  들어  하고 다.

   째, 러한 언 가 보  해 는 민   리가 보 어  한다

고 주 하 다.  언  는 건  가 니라 민   리  

 한 언   미한다는 것 다.  언  는 단  취재, 보도, 

평   미하는 것  니다.  는 ① 보   미하 , ②

보 통  가 어  하 , ③ 보 통   원만  달 시  주는 언

매개체   미한다.7) 

5) 7 는 체  원   신 리 원  결 사건  시하고  미 과 비  연 한 내

 우리나라 언  연   한 차원 끌어 린 연 라고 할  다. 

6)  사건  진실  책사  립하는 계  마 해 주었다( 재진, 2002). 

7) 러한  리에 한 주  당시 는 상당  새 운 것 라고 여겨진다.  리라는 어가 처  신

에 나  것  1964  1961  신 리강  개  시에 삽 었다고 한다. 에  리라는 어  

어떻게 했는지에 해 는  남  지   나 1960 에 간  <신 학보> 창간 에

   가 민   리  해  객  보도가 필 하다는  게재하 다. 마도  

  리 주  언 학계에 는 거  처  한 것  닌가 생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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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민   리  하여 언   주 하는 것  당연한 것 라고 

단하고 다. 민   리가 보 지 못하는 나라는 독재 가에 하고 민

  리는 언  시  할 가 므  언  가  지  

만 한다는 주  리가 다는 것 다. 

   째, 언   함께 언   책   한다고 지 한다. 그는 언

 책  강 하여 언   여러 사  들  균  루어  할 것

라고 말한다. 러한 개  과 사  는 가  들  어떻게 비

량  루어지는가  단하  하여  는 비  연  도 하 다.

   결  그는 민주 가  는 '~  '가 니라 '~에  

'  나 가 '~  한 '여  한다고 주 한다. 특  민   리가 

 보 지  민   상   할  없  그 게  행

동  결  할  없고   사  운행  게 감시하거나 동  걸  

없게 다. 그런  만  가   하지 는다  러한 비 상  

보  운행  지할  는 것   민주사  언 라고 보 다. 그래

 매  미 어가 게 보도하는 것  가  본  보 어  한다. 언

 단지    하게 다  독재 가  ‘얼 ’ 언  고 

만다는 것 다. 

    는 연 결과  탕  한  언 과 가   개  계  

원만  해결하  하여 다 과 같  언  하고 다.

   첫째, 는 과는 다  새 운 매 커 니  책  실시해  한다. 특

 가   언    심  한 새 운 책  시 하다고 주 한

다. 새 운 책  통해 민주주  에 각한 민   리  시킬  

는  열어주게  진 한 언  창달  할   것 라고 본다.

   째, 개  심  한 언  해 계  원만  하  언  

 시키지 는  색하는 미에  원  개   해하는 언

 다 림에 어, 비  는 해내  진실여  질  커 니  상 , 

책특  한계 등  참 해  하는 동시에 헌  보 하고 는  언  

계  결에 해  한다고 지 한다.

   째, 사생  리  언  는 행 나 헌 에 시 어 는 

  다룰  는 것 니, 계는   개척 시킬 필 가 다고 

본다. 개  신  검열, 도청, 사사(私事)  비 해 등  개  보

할  도    개척과  시 하다고 말한다.

   째, 언  리  어 지나  심  언 계  질과 

 향상시키고 사  책  다할  도  하는  근본  는 만큼 언

리  재  신하는 식  역할  지 해  할 것 라고 본다. 그 지 

 한 언 과 개  계 내지는 가 계에  빚  우 , 나 가

는 언 과 질 에 지 못한 향  미  우 가  것 라고 본다.



- 14 -

  다 째, 민   리  시키고 건 한 민주사  룩하  해 는 

엇보다도 언   평  가  보 어  하 ,  시키거

나 해 는  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언  는 언 ㆍ보도매체  도 니  언 ㆍ보도매체  

하여 여 는 것  니라, 민주주 에 각한 공개사  민주 민  하여 

여  실 (entity)라는 것  천 하고 다. 그리고 언   과 마찬가

지  개 과 사생  리는 커 니  상 가 니라 커 니  

신  보 하는 것 , 나 가 는 사  보 하는 실체가 어  한다고 피

한다. 

   4. 마

   

   비  도했   같   에 한 체   지 못했지만 간략  

우리나라 언  연  개척 라고 할  는   에 한 개  연

업  탐색 그리고 가  한 연 업 라고 할  는  <언 과 >에 

해  살펴보 다. 한 연  시  미  재 하고 학  1 에 해 

찰하고  하는 업   에 한 개   과 책  핵심  내

  리하는 도에 그 는 단 한 업 었다는 것  본 연  갖는 

 한계 다. 그럼에도 러한 업  비  단 하지만 나  미가 다.  

냐하   통해  지난 50  도  언  연 가 어 한 경  그리고 

어느 도  해 는가  가늠할   다.

      업  통해   는 것  그  연 가 당시 는 가  진

 연 다는 것 다.  언  공한 가가 거  없었다는 에  

  업   다  과 어 평가  도 다. 그러나 그  연 업

  50  지난 늘날  언 학 연 들과 비 해보 , 그 연   

   지 어지지 는다는 것    다. 특  다 하고 한 

 료  들  집 한 <언 과 >  언  뿐만 니라 여타 다

 연   연 들에게도 귀감   만한 연 라고 평가할  다.

   당시에는 언   연 하는 학 들  없었  계  그  연 가 

상승 과  할  없었  것  게 느껴진다.  다 한 경  가진 언

 연 들  다  재하 다  그들 사  학  상 과 비  검  

통하여 언  연  역  에 훨   크게 여할  었  것 라는 

다.  들어 미  연  우리 언  연 에 도 한 것    

가  큰 업  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런   개하고  우리나라  

사한  비 하여   하고 지,  나 가 사 과학  고

찰  통해   하 는 시도는 보 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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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 언 학  동하  시 (1958 ~1966 )  사  

 많  시  감 할  그  연 업  그 엄 함과 료   등에  

라고 보 는 한편, 미 과 같  200  동   한 결 가 재

하지 , 사 과학    등과 같  다 한 식  언  연  

개   해  에  하고 었다는  그  연 에 

어  티라고 할   것 다. 

    업  단   시  연  단하다는 도  평가하는 것

에 그 지 고, 욱  언  연  진행해 나가  하는 것  후학들  

몫  남  다. 재 언  연 는 나  상당한 과  거 고 는 것

 보 다( , 2009). 다 한 경  가진 연 들  다 한 근 식  

통하여 언  연  고 학  언 학 간   통하여 질

도 심도  연 들  해 나가고 다. 들  연  통과 연  하고 

 욱  태  언  연  끌어 나가  해 는 연 들  

고지신  가 다. 언 는 언 학 역에  당당  독립  연  

 고 나 연  나 연   등에  타 역에 비해 열 라고 할  

나,  가 그 시 에 울    언  연 에 쏟  

는다  우리나라 언  연  미래는 결  어 지만   것 라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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