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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글은 1961년에서 1968년 사이, 서로 얽히고 저항했던 세 개의 사운드스케이프

에 대한 고찰이다. 우선 앰프村 건설사업과 프로파간다 그리고 ‘통금’을 통해 읽는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그리고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의 균열을 따라 와동하는 ‘붉

은 소음’, 마지막으로 국가와 근대의 ‘소리’에 불화하는 이들의 음향전(音響戰, sonic 

warfare)에 대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을 위한 탐구이기도 하

다. 최인훈의 소설 ｢주석의 소리｣(1969), ｢총독의 소리｣(1967~1968) 연작에서, 각각 

환상의 상해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 지하부의 해적방송을 듣는 청취자는 왜 '시인'으

로 설정되어 있을까? 김수영은 이북방송을 또렷한 입체음으로 듣는 순간을 ｢라디오

界｣(1967)에 적었다. 반공주의가 기세등등한 박정희 정권의 남한 사회에서 ‘붉은 전

파’의 월경(越境)이 시인에게 불러일으킨 상상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신동엽은 

왜 라디오 DJ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에 싣고 싶어 했던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

고자 한다. (주제어 : 사운드스케이프, 붉은 소음, 소리의 문화사, 앰프村 , 음향전, 국가, 

음향공동체, 반공주의, 국민 미디어, 공보, 통금, 프로파간다, 정동, 국민의 신체, 신동엽, 

김수영, 최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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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청각(聽覺)의 대한민국

1961년에서 1968년 사이의 시간은 5·16과 한일회담을 둘러싼 우여곡절 

그리고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 정치적 격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미

디어 환경 변화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라디오

와 방송은 식민지기 경성 모더니티의 국지적 · 계급적 한계를 넘어 국민 미

디어다운 전국적인 보급이 이뤄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라디

오 방송의 전국 가청권화(可聽圈化)가 라디오 기기의 보급을 추월해 추진됐

다. 이것은 5·16 직후 공보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앰프村 건

설 사업의 결과물이었으며, 당연히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국가가 지금 무엇을 ‘잘’ 하고 있는가를 벽촌의 노인

들까지 수시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업은 미디어 환경의 주도권이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는 1968년 이후에는 중단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라디오는 전국 어느 집에나 한 대쯤 구비된 완연한 국민 미디어로 안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앰프村 방송 특유의 주파수 선택 제한 역시 구시대 풍속으

로 밀려나게 된다. 라디오 방송이 집단적인 청취에서 사적인 소리의 체험으

로 궤도를 되찾아가게 된 것이다. 

한편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의 방송 출력은 북한보다 떨어져서 

전파월경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늘 있는 일이었다. 이른바 ‘붉은 소음’이

라 불렸던 북한의 대남방송도 꽤 선명한 음질로 들을 수 있던 시기가 1960

년대였다. ‘붉은 소음’을 듣는 일은 반공법위반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이 통치하는 반도의 절반에 고립되어 있던1) 인민들에게 체제의 외부, 비(非) 

1)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은 계급체험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여권

과 환율 때문이었다. 전자는 국민 가운데 반도(半島)를 떠나 세계와 접속할 이의 

자격조건에 관한 문제이며, 후자는 해외여행이란 곧 자국 화폐를 여행국의 화폐

로 바꿔 소비하는 일이기에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여행자 국민의 운신(運身) 폭

을 얼마만큼 보장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한다. 1960년대 남한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조건 혹은 제한을 통과하고 멀든 가깝든 반도(半島)의 바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해외여행의 ‘可否’를 통과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급

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 시기 외국은 아무나 갈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대한민

국 국민은 ‘국내(國內)’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가령 김찬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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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은밀한 기제이기도 했다. ‘붉은 소음’은 통

금(通禁)의 밤에 더 잘 들을 수 있었고, 함부로 고백할 수 없는 체험으로 한

껏 고양됐다. 1960년대의 밤은 아이러니하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 신체리듬

의 동기화(同期化)를 명령하는 노골적인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다름 아

닌 ‘통금의 밤’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기 속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휴전선을 넘나드는 ‘붉은 소음’은 박정희의 ‘국가’를 갑갑해하는 이들

의 불온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시대와 함께 소용돌이쳤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1961~1968년)에 서로 얽히고 저항했던 세 개의 사

운드스케이프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우선 앰프村 건설사업과 프로파간다 

그리고 ‘통금’을 통해 읽는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또 하나는 국가의 사운

드스케이프의 균열을 따라 와동하는 ‘붉은 소음’, 마지막으로 국가와 근대

의 ‘소리’에 불화하는 이들의 음향전(音響戰, sonic warfare)을 되짚어보려 한

다. 세 개의 사운드스케이프에 휩싸여 인민의 신체는 국민의 자리에 배치되

고 훈육 되지만, 또 한편에선 인민 스스로 신체에 각인된 ‘국민 됨’을 해체

하기도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을 위한 탐구이기도 하다. 최인훈의 소설 

｢주석의 소리｣(1969), ｢총독의 소리｣(1967~1968) 연작에서, 각각 환상의 상

해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 지하부의 해적방송을 듣는 청취자는 왜 하필 '시

인'으로 설정되어 있을까? 김수영은 이북방송을 또렷한 입체음으로 듣는 순

간을 ｢라디오界｣(1967)에 적었다.2) 반공주의가 기세등등한 박정희 정권의 

남한 사회에서 ‘붉은 전파’의 월경(越境)이 시인에게 불러일으킨 상상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신동엽은 왜 라디오 DJ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전

파에 싣고 싶어 했던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1960년대 

계 여행기가 1960년대에 그토록 열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남한 인

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반도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이 이상한 일을 놓고 나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한참이나 생각해 본다/ 지금은 

너무나 또렷한 立體音을 통해서 들어오는 以北放送이 不穩放送이/ 아니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지금 일본말 방송을 안 듣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미

련도 없이/ 회한도 없이 안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 김수영, ｢라디오界｣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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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2. ‘앰프村’의 계보 

1960년대 남한은 전쟁동원에서 경제동원으로 국가의 조직원리가 바뀜에 

따라 통치양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산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화 프로

젝트가 전면화하고 반공정책은 후면화(後面化) 하면서, 근대화논리가 반공

논리를 품어 안아야 했는데3),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영화, 텔레비

전,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로부터 교육이나 집회 행사, 텍스트 생산과 검

열, 그리고 텍스트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전방위적

으로 동원했다.4) 이 글에서는 특히 1961년에서 1968년 사이에 등등(騰騰)했

던, 국가주도의 앰프村 건설기획에 주목한다. 

박정희 정권의 앰프村 건설기획의 원형은 나치스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추진했던 ‘제국 스피커 전봇대’ 계획이었다. 라디오를 20세기의 ‘제8번째 대

권력’이라 규정했던 괴벨스는 1938년부터 독일 전역을 방송으로 잇는 6,000

개의 제국 스피커 전봇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38년 여름까지 

브레스라우에 설치된 100개를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전쟁의 발발과 함께 

무산되고 말았다.5) 

나치의 라디오 정책은 동맹국 일제에도 영향을 미쳤다.�放送�1939년 1월

호에서 요코미조 고키(横溝光喗)는 독일에 비해 적은 일본의 라디오 가입자 

수를 개탄하면서 “라디오는 국내외에 있는 전 독일인의 정신적 결합의 띠”

라는 괴벨스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직접 이어주는 띠가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3)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

타스, 2010. 

4) 염찬희, ｢1960년대 한국영화 다시 읽기｣,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2�, 현실문화, 

2009, 328쪽.

 5) 이경분, �프로파간다와 음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27쪽.

 6) 요시미 순야, 송태욱 옮김,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2005, 352~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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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放送�7월호와 8월호에서도 체신국 전무국(電務局) 무선과장인 

미야모토 요시오(宮本吉夫) 역시 “라디오는 국가의 의사를 전달한다. 청취

는 국민적 행위다. 한 가정에 한 대의 수신기를 갖추자!”라는 나치의 슬로건

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해, 괴벨스의 라디오론을 참고해 만주사변(1931) 당시 

방송의 효용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다.

만주사변에서 방송은 사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제국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것을 중대한 계기로 삼아 방송은 

국민의 시국 인식을 철저하게 심화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7)

미야모토의 설명을 따르면, 라디오가 ‘국민정신의 작흥作興’에서 중요한 

것은, “전파로 일제히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주는 것이 쉽기 때문이며 민심의 진작이나 국민이 정신적으로 결합

하는 데 이만큼 적합한 것도 없”8)기 때문이었다. 

1942년 11월호 �朝光�에도 “음악도 군수품”임을 강조하는 음악비평가 

양훈의 글이 실렸다. 그는 음감이 전쟁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군수 기계와도 같은 것이며,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뛰어

난 청력을 예로 들어, 크라이슬러가 오스트리아군으로 1차대전에 참전했다

가 적군의 포탄 소리를 분석하여 적군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냈다고 설

명했다. “음감이 발달하면 청음기만으로 적의 비행기, 군함의 거리, 종류, 속

력 방향, 침로(針路) 등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고도국방국가건설

에 공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경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양

훈의 독자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이미 1940년 10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주관으로 개최된 음악 콩쿠르에서도 

작곡, 기악, 성악 외에 ‘음감’ 부문을 넣도록 하였는데, 음감이 “국방상 필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음악적으로 훈련된 인간의 귀가 레이더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인데, 이런 이야기가 당시 정설로 알려졌던 모양이다.9) 

 7) 요시미 순야, 송태욱 옮김,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2005, 352쪽.

 8) 같은 책, 35쪽.

9) 이경분, ｢음악과 정치 그리고 맥락의 힘｣, 웹진 SOUND@MED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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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후반에서 1945년까지 만주국 관동군에서 근무했던 박정희에게

도 ‘소리’와 ‘방송’이 유용한 전쟁 무기라는 사실은 상식이었다. 이 시기 그

를 비롯해 조선 인민들에게 가장 극적인 라디오 체험은 천황 히로히또의 종

전조서 방송이었다. 결사항전의 일억 옥쇄를 다짐했던 일제의 신민들이 천

황의 말 한마디에 무장해제 된 것이다. 라디오와 앰프는 전쟁의 시작과 끝

에서 이토록 위력적인 무기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직후, 박정희 정권은 공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다. 공보부 조사국은 쿠데타 다음 달인 1961년 6월에 창설됐는데, 공보부 내

부에 문화 선전국이 생겼으며 국립영화제작소도 함께 설치됐다. 공보부 직

원도 종래 정원이 380명이었던 것을 세 배까지 증원해 960여 명으로 늘렸

다. 공보부 장관은 정부의 모든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졌고, 공보

부 차관은 국가심리전을 담당하는 ‘특수선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1961~1963년 사이에 심리전과 선전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공보부 내부에 내외문제연구소를 두고 북한의 전술을 분석하고, 문화정책

을 입원하게 된다.10) 앰프村 건설기획과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주

무부서 역시 공보부였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1959년까지 전국에 

30만 대 정도였던 라디오 보급 대수는 1961년 말에 이르면 100만 대까지 

단기간에 급증11)한다. 라디오 생산과 보급, 앰프村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박

(http://som.saii.or.kr/archives/feature/sound-politics/803) 

10) 천정환, ｢간첩과 영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1960년대 후반 반공영화 텍스트

의 생산맥락을 중심으로｣, �2010년 한국현대매체연구회 4․19혁명 50주년 기

념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10.2 ; 이하나, ｢1960년대 문화영화의 선전 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년 봄호, 제 52집 등을 참고.

11) ‘전국의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힘입어 기사회생한 회사가 금성이다. 

당시 금성은 첫 국산 라디오를 개발해 시판에 나섰지만 밀수품에 밀려서 생산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최고회의 

포고령에 의해 ‘군용품 일제단속’ 방침이 발표 되는대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미

군용 통신 계측기들까지 공장 뒷마당에 파묻는 야단법석을 떨어야 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해 가을 부산에 있던 금성 라디오 공장을 예고도 없이 방문해서 라

디오 개발과 생산에 관한 전과정을 문의하고 돌아갔고, 그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밀수품 근절에 관한 최고회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밀수된 외제 라디오가 

시장에서 사라지자 국산 라디오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 김해수, �아버

지의 라디오�, 느린걸음, 2007, 159~164쪽 참고. 김해수는 국산 라디오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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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정권은 1961년에 KBS의 기구를 대폭 확장하고 서울 최초의 민간 방송

인 MBC의 개국을 허용했다.12) 

3. 쿠데타의 청취자들

국가는 앰프(amp)의 기능에 유비된다. 앰프는 소리를 증폭시키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소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면서, 다양한 소리의 

섞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계이기도 하다. 물론 앰프가 모든 소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이 통제력의 본질은 소리 그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전기적인 조작에 근거한다. 

국가는 앰프처럼 사운드스케이프를 산출한다. 국가가 라디오, 텔레비전, 

스피커, 앰프 등의 전자 미디어를 통해 ‘공간’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정동

(affect)’13)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실로 위력적이다.

5·16쿠데타의 최초 점령목표도 남산의 중앙방송국이었다. 그날 새벽 5시, 

전국에 이른바 ‘혁명공약’이 방송되고 오전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

됐다. 쿠데타는 사운드스케이프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 박정희와 혁명군 고위 장교들은 주조정실에서 방송실 안을 지켜보고 있

었다. 정동 방송 연구소와 종로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도 군인들이 점령하고 

로 개발한 금성사의 엔지니어였다. 참고로 그는 시인 박노해의 장인이기도 하다.

12)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08쪽. 참고로 1961년 5월 19일. KBS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했다. 

13) ‘정동(情動, affect)’은 자신에 의해 표현되고 타인에 의해 경험되는 감정경험을 

뜻하며,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신체’의 어떤 한 상태가 아니라 ‘존재 능력

의 연속적인 변이’를 문제시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가와 자본은 (아울러 이에 

유착된 온갖 권력들은) ‘정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없도록 우리의 ‘신체’

를 훈육하고 정동을 통제한다. 군대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입버릇처럼 강조되는 ‘사기(士氣)’도 정동의 다른 말

이다. 군인들의 ‘신체’에서 증진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사기’는 궁극적으로 

전투능력의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 질 들뢰즈, 서창현・김상운・자율

평론번역모임 역,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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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14) 쿠데타의 첫 번째 전투는 심리전이었으며 박정희 정권 내내 이 

전투를 지속했다. 말하자면 5·16은 음향전(sonic warfare)으로 정권을 찬탈한 

한국 근현대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3·15 부정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승만 정부는 한 달 사이에 

4,920대의 라디오를 벽촌에 보냈고, 장면 정부도 1961년 초에 라디오 2,500

대를 농어촌에 배포했다.15) 5․16이 성공한 음향전일 수 있었던 비결을 따

져보면 1960년에서 1961년 사이의 집중적인 라디오 보급에 덕을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쿠데타의 폭탄(=라디오)을 대신 돌린 것은 앞선 정권이었던 셈

이다.

쿠데타 세력은 국내의 일상적․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을 모두 심리전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간주했고, 전시와 비전시 상황을 구별하

지 않고, 결코 종료할 줄 모르는 ‘만유 심리전’을 이어나갔다.16) 

당시 김수영은 혁명정부의 공약이 방송되는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지인

의 집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목격한 쿠데타’가 아니라 ‘청취한 쿠데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즉시 집을 나서 김이석의 집으로 갔다. 

김이석의 집이라면, 그리고 김이석의 부인인 박순녀라면 몇날 며칠이고 그를 숨

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어서였다. 아니 그 순간, 김수영은 판단이고 예

단이고를 할 틈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라디오를 통해 “반공을 국시로 하고…

…”17)라고 외치는 5·16의 공약을 듣는 순간, 거의 무의식적으로, 김이석의 집으

14)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06쪽.

15)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5쪽.

16) 천정환, ｢간첩과 영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1960년대 후반 반공영화 텍스트

의 생산맥락을 중심으로｣, �2010년 한국현대매체연구회 4․19혁명 50주년 기

념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10.2. 참고.

17) ①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과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의 

태세를 재정비 강화함으로써 외침의 위기에 대비하고, ② 국련(國聯) 헌장을 충

실히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

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고, ③ 구정권하에 있었던 모든 사

회적 부패와 정치적인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의 진작과 퇴폐한 국민 도

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음으로써 민족 민주 정신을 함양하며, ④ 국가 자립 경

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하여 기아 선상에 방황하는 민생고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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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렸을지도 모른다.18) 

훗날 문익환 목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재일 통일운동가 정경모도 그

때19) 온종일 라디오에 매달려 쿠데타의 진전 상황을 확인했던 일을 술회한 

바 있다. 그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미국의 대응이었다. 영어에 능했던 그는 

AFKN을 통해 정보를 구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날마다 라디오에 매달

리다시피 미군 영어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소이까. 그때 주한미군사령관은 

매그루더였고 미국의 대리대사는 마셜 그린이었는데, 둘 다 각기 성명을 발표하

고서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장면 총리의 합헌 정권(constitutional government)뿐이

며 제멋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계엄령을 발포한 이른바 군사정권은 인정할 수 없

음을 거의 매 시간 한 번씩 방송하면서, 행방을 감춘 장면 총리는 조속히 피난처

에서 나와 사태를 수습해달라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었소이다.20)

하지만 미국은 태도를 바꿔 박정희의 쿠데타를 인정했다. 혁명 1주년을 

기념해 나온 박정희의 첫 번째 저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1962)을 보면, 

민족개조론의 논지가 일관되게 펼쳐지는 가운데, 5․16 당시 쿠데타의 청취

자들을 묘사하는 문장을 슬며시 끼워 놨다.

대개 우리말에는 ‘나’라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기에 뛰어 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라

디오가 혁명을 알려 주었다.’ - 이 문장에서 ‘나’라는 주어가 네 번 빠졌어도 문장

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나’라는 책임 있는 자기의식이 이룩되지 못하였으니 건

전한 인격도 도의의 확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21)

의 희망을 제고시키고, ⑤ 북한 공산 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국가의 실력을 배

양함으로써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이룩한다. - 박정희,｢국가와 혁명과 우

리 민족의 나아갈 길｣, �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 동서문화사, 2005, 257쪽.

18)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3, 308쪽. 

19) 5·16 쿠데타 당시 그는 37살이었다. 

20) 정경모, �시대의 불침번�, 한겨례출판사, 2010, 165~166쪽.

21)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 동서문화사, 

2005, 72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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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책임 있는 자기의식’이 없고 ‘건전한 인격’과 ‘도의의 확립’이 

안 된 국민을 향해 말로만 계몽했던 것은 아니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는 이른바 ‘땐스광’ 일제단속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건전한 국가의 사운

드스케이프 건설에 반하는 ‘땐스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고귀한 혁명정신을 망각하고 대낮에 땐스에 미쳐 놀아난 48명의 남녀가 검거

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5월 24일 경기도청회의실에서 열린 군법회

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혁명정신을 모독한 땐스광들에게 일벌

백계의 본보기로서 각자 3개월 내지 1년의 징역을 언도했습니다. 

(<KBS 영상실록 1961년>, 2005년 5월 15일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여론도 꽤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혁명과업에 총진군해야 할 중대 시기임을 망각하고 ‘땐스’에 발광한 사람들의 

처벌에 대하여 국민들은 ‘썩 잘한다’가 73.5%, ‘대체로 잘한다’가 17.1%로서 국민

의 90.6%가 찬성하고 나머지 6.4%의 응답자만이 좀 지나치게 처벌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22)

박정희는 국민이 ‘노동지고’의 금욕적 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존재로 거

듭나길 바랐다. 그의 자작시(1963)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

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 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22)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 292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

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2, 30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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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23) 

1963년 민정이양 선거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땐스 

따위에 발광하지 않고 땀 흘러 노동하는 국민이 되자는 그의 아젠다는 국민

의 호감을 얻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해인 1964년, 굴욕적인 조건으로 한

일회담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5․16쿠데타를 자평타평 ‘혁명’이라 부를 수 

있었던 정치적 명분 또한 빠르게 휘발되었다.

4. 소음 관제와 붉은 소음

1964년 7월, 6·3사태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던 어느 날의 일이다. 계

엄사 치안처(治安處)는 매연과 소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매연 933건, 취명(사이렌) 134건, 그리고 상당수의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24) 명목은 매연·소음 단속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집

회 단속이었다. 1962년부터 서울시 내 24개 처에서 운영됐던 음향관제 구역

의 주 업무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 반대하는 소리가 관제 되어야 할 ‘소음’

이었던 것이다.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로 3·24 시위에서 불붙기 시작한 한일협정 

반대시위의 기세는 꺾이게 된다. 신문과 방송에선 이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방송현업인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한 

‘앵무새 사건’이 6월 4일의 일이었다.25) 

23)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2, 298~299쪽.

24) ｢매연·소음 단속｣, �경향신문�, 1964.7.17.3면. 

25) <앵무새>는 방송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5분길이의 방송 시사칼럼이었다. 일상

적이고 직설적인 표현과 암시적 야유, 반어적 기법의 어투에 날카로운 여자 성

우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강렬한 사회비판의 효과를 만들었다. 일반의 청취율뿐 

아니라 동아방송 사내의 청취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다. -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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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동안에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시간을 앞당겼다. 통금의 

밤은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위세 등등하게 현현하는 시간이었다. 도둑 

쫓던 시민도 “통금위반이다.”라는 말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했다.26) 야경원

들이 통금위반자를 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27)�청맥�창간호(1964.8)에 

실린 백인빈의 단편소설 ｢반짝이는 것과 빗소리｣에서 통금위반자는 억울함

을 이렇게 항변한다. 통금이 시민의 신체와 정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다. 

“임마, 말할게 들어라! 내가 제미붙은 무슨 통행금지 위반을 했다는 거야! 난 

싸이렌이 울리기에 그 자리에 들어누었던 말야. 한 발자국도 더 떼지 않았단 말

야. 아, 통행을 했어야 통행금지 위반이지 움직이지도 않은 내가 통행금지 위반이

란 말이냐! 야 임마! 말이 막히니까 주먹질이지? 넌 에미 에비도 없냐, 이 거지 

발싸개 같은 새끼야!”(110p)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통금 전에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서울은 교

통지옥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28) 통금직전에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가 사람

을 치었다는 기사29)도 적잖이 발견된다. ‘통행금지’는 북한의 위협을 국민

에게 일상적으로 환기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야간작

업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30)

해방 직후 미군정이 야간통행금지를 시작한 이래로 이런 일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 이 반복은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박동하는 주요한 리듬

숙, ｢라디오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360쪽 참고.

26) ｢도둑 쫓던 시민도 “통금위반이다”…… 이 통에 놓쳐버려｣, �조선일보�, 1968. 

3. 6.3면.

27) ｢야경원에 집단폭행, 통금 지난 서울 밤은 공포지대｣, �조선일보� 1960.9.7.3면. 

; ｢통금위반으로 연행됐다 형사에 매 맞고 중태｣, �조선일보�, 1969.8.9.7면.

28) ｢10년 방치된 밤의 교통지옥, 통금러시｣, �조선일보�, 1969.3.27. 7면.

29) ｢통금 10분전 폭주택시 충돌｣, �조선일보�, 1968.10.4.3면. ; ｢세 곳서 행인치고 

도주, 통금 전 과속차량｣, �조선일보�, 1968.12.27.3면 ; ｢통금에 쫓기던 자매 치

여 중상｣, �조선일보�, 1964.12.23.

30)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2,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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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이 리듬과 함께 국민의 신체에 규율 권력이 기입된다. 밤의 대기

를 관통하는 통치권자의 힘 앞에서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낭패

감을 느끼고, 당황하여 꼼짝할 수 없고, 끝내 비굴함을 느끼는 정동의 지배

를 받는다. 통금의 밤은 한낮의 번화가의 ‘소음’과 비교해 훨씬 조용한 상태

일지 모르나 ‘소리’와 ‘공간’, ‘정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광범위하고 집요하며 유해하다.

그런데 통금의 밤은 순도 높은 박 정권만의 사운드스케이프였던 것은 아

니었다. 대기에는 ‘붉은 소음’31)이 스며들어 있었다. 남한에서 북한방송을 

듣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의 전파는 휴전선 따윈 상관 않

고 라디오 수신기로 날아들 수 있었다. 일본이나 중국의 라디오 방송을 듣

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963년 1월엔 대구의 한 소년이 마을 앰프

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북한 방송이 나가는 바람에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32)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보면, 일제 총독부 잔당들의 해적방송 ‘총독의 

소리’를 깊은 밤 경청하는 시인이 등장한다. 이 연작 소설이 처음 발표된 

때가 1967년이었다. ‘총독의 소리’의 방송내용도 제6대 대통령 선거 및 제7

대 국회 의원 선거 종료를 즈음한 논평이었다. 총독은 논리정연하게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자신들이 알제리의 파시스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그 목소리와 의지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지만, 방송이 

뚝 끊긴 뒤에 또렷이 떠오르는 통금의 밤은 더욱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었

다. 온갖 억압된 것들의 소리가 귀신처럼 시인의 내면에 울려 퍼진다.

지척지척 내리는 빗소리와 아울러 들려오던 방송은 여기서 뚝 그쳤다. 그는 어

둠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창틀을 꽉 움켜잡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더 어두운 소리들이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피아노 치는 손마디 소리, 부스럭대는 엽전닢 소리, 올빼미의 목쉰 울음. 어딘가

에서 다리미질하는 은밀한 소리, 니나노 니나노, 창백한 손마디에 쌍가락지 끼는 

31) ｢한국 뒤덮은 불청객전파｣, �경향신문�, 1964.11.4. 5면. ‘붉은 소음’이란 표현도 

이 기사에서 인용했다. 

32) ｢앰프 건드려 북괴방송 3분간｣, �경향신문�, 19631.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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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눈구멍에 최루탄이 박힌 아이의 신음 소리, 유세장에 실려 가다가 객사한 

늙은 아이들의 허기진 울음, 총독의 피묻은 너털웃음. 시인의 흐느끼는 소리 ― 

오 아시아의 비극의 밤은 길기도 함이여. 그리고 아주 가까이 아주 아주 가깝게 

들리는 소리. 아구구아구구아구구구아구구구구. 비명. 아구구아구구구아구구구

구구. 뱃소리와 범벅으로 어우러져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제일 가깝

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그의 목구멍 속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총독의 소리｣,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1999, 87~88쪽.)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질락도 감옥에서 남긴 그의 비통한 회상록

에서 휴전선의 공기를 가로지르는 남북의 전파월경에 대한 체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는 북으로 향하는 간첩 공작선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남

한의 KBS 방송을 듣는다.

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올 것 같질 않았다. 생각하면 꿈같은 게 

앞길이 깜깜했다. 라디오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그리고 스위치를 넣고 라디오

를 들었다. 간간이 찌익찌익 소리만 나지 않으면 괜찮겠다. KBS가 나왔다. 평양방

송이 나왔다. KBS로 다시 다이얼을 맞췄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여 아나운서의 목

소리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고요한 이 한밤에 북으로 향하는 북괴 

무장 간첩 공작선에서 KBS를 듣는 기분은 아무도 모른다. 고향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사연이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배는 어디쯤 떠 있는 것일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애들도 잠들었겠지. 모두들 잠들었겠지. 

(김질락, �어느 지식인의 죽음�, 행림출판사, 1991, 204쪽.)

김질락은 적어도 ‘소리’의 세계에서만큼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장소 구분

과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그의 복잡한 정체성과도 일치

한다. 남한의 ‘국민’이면서 북한의 ‘간첩’이었으며, 어쨌거나 동아방송 ‘유

쾌한 응접실’의 애청자였던 김질락의 정신세계는 과히 분열적이다. 하지만 

그런 증환(sinthome)은 김질락만의 예외라기보다, 휴전(休戰) 중인 분단국가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억압을 좀 더 투명하게 반증한다.

우리는 그날 일찍 주암산으로 돌아왔다. 나는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몹시 피곤

을 느끼고 있었고 담배를 심하게 피운 나머지 혀는 갈라지고 목엔 가래가 들끓었

다. 그러나 정신적 긴장감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나는 저녁을 먹고 난 후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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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와 침대 위에 드러누운 채 라디오의 스위치를 틀었다. 오늘 밤에는 기어코 

동아방송을 한번 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때 동아방송의 인기 프로 ‘유

쾌한 응접실’을 비롯해서 연속드라마 ‘장난감 파수병’과 ‘기정수’ 시리즈에 이르

기까지 나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듣는 애청자였다. 단순히 애청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양에서 남한의 민간방송을 들어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은 끝내 동아방송을 듣지 못했으며 훗날에 약 

한 시간 동안 동아방송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문규에게도 들어 보라고 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질락, �어느 지식인의 죽음�, 행림출판사, 1991, 340~341쪽.) 

새로 산 금성 전축 세트33)로 이북방송을 듣던 김수영도 이 소리를 ‘불온

不穩’한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될 날이 있으리라 예감한다.34) (｢라디오界｣) 하

지만 박정희 정권 역시 이런 청취를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두고만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방송도 국방의 영역이었다. 1974년부터 대전력 송신소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방송권 확장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파월경을 교란하

는 설비이기도 했다. 

33) 이때의 감회를 적은 시가 ｢금성 라디오｣(1966)다. “금성 라디오 A504를 맑게 개

인 가을날/ 일수로 사들여온 것처럼/ 5백원인가를 깎아서 일수로 사들려온 것처

럼/ 그만큼 손쉽게/ 내 몸과 내 노래는 타락했다 // 헌 기계는 가게로 가게에 있

던 기계는/ 옆에 새로 난 쌀가게로 타락해가고/ 어제는 카시미롱이 들은 새 이

불이/ 어젯밤에는 새 책이/ 오늘 오후에는 새 라디오가 승격해 들어왔다// 아내

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해치운다/ 결단은 이제 여자의 것이다 / 나

를 죽이는 여자의 유희다/ 아이놈은 라디오를 보더니/ 왜 새 수련장은 안 사왔

느냐고 대들지만” 

34) 김수영이 ｢라디오界｣를 썼던 1967년 당시 북한의 대남방송은 2개 주파수로 방

송됐던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이 있었다. 이 방송은 1969년 9월에 출력

을 10Kw에서 300Kw로 증강했다. 남한에 속속 대전력 송신소가 건립되었지만 

북한 역시 1975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송 출력을 증강했다. 1970년 6월

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통혁당목소리방송’은 1973년 11월에 1개 주파수를 추가

로 늘리고 방송시간도 1일 17시간 30분으로 늘린다. ‘통혁당목소리방송’은 1985

년 8월부터 ‘민민전방송’으로 이름을 바꿨다. - 남북문제연구소, �민민전의 정체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28쪽 참고. 



298 대중서사연구 제25호

5. 앰프村의 음향공동체

국가라는 거대한 ‘앰프’는 공포와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기만 한 게 아

니었다. 박정희를 지지하게 만드는 정동적 동원과 전염이야말로 ‘앰프’의 

각별한 효용가치였다.35) 

박정희는 1961년 8월 24일자 법률 제692호 ‘유선 방송 수신 관리법’을 공

포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를 안 받던 앰프村 사업의 범위를 뚜렷하게 규정했

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요조항만 발췌해 인용한다. 

제 1조(목적) 본 법은 유선 방송 수신 사업을 적절하게 관리 조장함으로써 국

가 시책의 신속 정확한 보급과 국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허가) ① 유선 방송 수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 방송 수신 시설

을 갖추고 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유선 방송 수신 사업의 범위와 그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자가 유선 방송 수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송의 범위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영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

2)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의 방송, 단, 광고 방

송은 하지 못한다. 

3)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체 방송 제 10조(보조금) 국고는 

본 법에 의하여 유선방송 수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36)

이 법에 이어 9월 22일자로 각령 143호로 시행령이 각의를 통과한 후, 앰

프촌은 ‘국가 시책의 신속 정확한 보급’ 수단으로써 자연적으로나 문화적으

로 고립되어 온 벽촌을 뚫고 들어가는 새로운 매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앰프村37)은 “거미줄처럼 마을 구석구석”에 침투한 “관(官)의 선전망”이

35) Steve Goodman, 윤전화 역. ｢음향전(sonic warfare)이란 무엇인가｣,

(http://som.saii.or.kr/archives/feature/sound-politics/974) (원전: Steve Goodman, Sonic 

Warfare: sound, affect & the ecology of fear, MIT Press, 2009)에서 아이디어를 얻

었음을 밝혀둔다.

36)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1쪽. 강조는 인용자

37) 앰프村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선 그다지 복잡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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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67년 대선과 총선을 앞뒀을 때는 밤낮으로 선전방송을 틀어댔다.38) 

1963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경찰이 직접 나서서 “국영방송 중계하라”고 간

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39) 주로 박정희의 수출주도 계획경제의 결실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그의 정치적 인기도를 높이는 데 적잖이 도움을 줬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의 촌노(村老)도 마을에 설치된 스피커

를 통해 박정희의 업적을 듣고 그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었다. 

1957년부터 정부주도로 앰프村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962년에는 앰프

村의 숫자가 1,611개(정부 736/ 민간 875)로 늘어났고 32만 가구, 약 2백여만 

명이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40) 1962년은 농어촌에 라디오 앰프 보내

기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해이기도 했다. 앰프村의 숫자는 1967년까지 

3,728개로 늘어나게 된다. 

1963년에는 실종 어린이 ‘두형군 찾기’가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됐

는데, 라디오와 앰프村의 네트워크가 활용됐다. 이 아이디어는 아시아 레코

드 사장 최지수가 냈다. 시골에는 유성기 있는 집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몇 

년 사이에 앰프 시설이 광범위해진 데다가 레코드의 지방보급이 빠르게 이

뤄지기 때문에, 두형 군을 찾는 노래를 인기가수가 불러 음반을 배포하면 

실종 어린이를 찾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란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반야월 작사 나음파 작곡 이미자 노래의 <두형이를 돌려줘요>

라는 레코드가 제작됐다.41) 이 노래는 일절이 끝난 뒤에, 이미자의 애절한 

내레이션이 흐른다.

으로 가정에서 쓰는 라디오에 스피커를 여러 개 다는 것만으로도 앰프村을 만

들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시스템에서는 각자 듣고 싶은 방송 주파수를 선택할 

순 없지만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해 소리의 크고 작음을 조절할 수는 있었다. 

38) ｢현실(10) 보고가는 마을｣, �동아일보�, 1963.8.27.1면.

39) ｢앰프촌에 경찰간섭｣, �동아일보�, 1963.11.21.7면. 이밖에도 1962년 8월 19일부

터 KBS 라디오에서 <농가 방송 토론그룹 시간>이 방송됐었다. 본래 취지는 집

단청취와 토론활동에 기초한 성인 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이었으나 정작 프로

그램의 내용이 정부 시책 홍보 위주였던 터라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

국 이 프로그램은 1964년에 종영했다.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4~315쪽 참고.)

40) ｢퍼져갈 앰프촌｣, �동아일보�, 1962.7.19.4면.

41) ｢노래로 번지는 두형이 찾기｣, �경향신문�, 1963.6.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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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제발 애원이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천진한 어린 것을 제품

에 꼭 돌려보내 주셔요. 네, 세상에 부모마음은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정말 애원이어요.”

같은 레코드에 수록된 동요조의 또 다른 곡 <두형아!>에서는 두형 군 

어머니의 실제 육성이 흐른다.

“두형아! 울지 마라. 응? 착한아기지? 울면 바보야…… 아저씨 아줌마 말 

잘 듣고 엄마아빠 보고 싶거든 네가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응 ｢기타부기｣

말이야”

이 노래는 전국 곳곳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고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 레코드와 라디오, 앰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소문이 합해져 가히 

‘두형이 찾기 신드롬’이라 할 만한 현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형이를 

보았다는 제보가 도처에서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헛소문이거나 악의

적인 협박에 불과했다. 그 후 몇 해가 지나도록 두형 군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두형이 찾기 신드롬’은 ‘어린이유괴 공포증’으로 뒤바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져나가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42)

앰프를 범죄자 수배에 이용해 검거에 성공한 일도 있었다. 1962년 8월 2

일, 청천 중학교에 다녔던 1학년생 이현우 군은 청천리 생고개에서 불량배 

네 명에게 현금 86원을 강탈당했다. 사건 직후 이현우 군은 경찰에 신고했

고, 경찰은 앰프를 통해 각 촌락에 수배를 해서 후평리 부락청년들의 도움

으로 범인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43) ‘앰프’가 마을과 마을 간의 음향 

공동체를 잇는 매개이자 메신저 역할로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간벽지에까지 앰프가 설치되고 대중가요를 즐겨 들을 수 있게 되자, 지

방 고유의 민요는 60대 이상의 노인층만 희미하게 기억하게 됐을 만큼44) 시

골 풍속도 빠르게 변화했다.

1967년 3월 22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대중大衆 속의 연예演芸｣이라는 

기사에는 통일호 3등 객차에서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젊은이의 대화가 스

42) ｢혹시 우리집 애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동아일보�, 1963.4.15.3면.

43) ｢4인조강도 앰프를 통해 수배｣, �경향신문�, 1962.8.5.3면.

44) ｢사라져가는 민요수집｣, �경향신문�, 1968.5.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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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치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  

“지난번 시골에 가보니 모르는 노래가 없더군요. 밭갈이하는 농부가 동백 아가

씨를 부르면서 일할 정도니까. 앰프와 라디오 덕택이죠.”

“원래 농촌의 유행가는 애조의 것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노래를 좋

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앰프와 함께 등장한 농촌의 새로운 풍속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음은 

�동아일보�1962년 2월 3일에 보도된 기사다. 마을사람들이 앰프 시설을 세

무서의 밀주단속을 피하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서광주 세무서에서는 지난 12월 중순과 1월 초순에 두 차례나 관내 본촌(本村)

등 모부락에 밀주단속을 나갔으나 번번이 실패.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 부락은 

｢앰프｣촌으로 거의 집마다 유선방송시설이 돼있어. 이들 밀주 단속반이 부락어귀

에 들어서기만 하면 곧 ｢마이크｣를 통하여 “각 가정에 알려드립니다. 지금 세무

서에서 밀주 단속을 나왔으니 빨리 감추십시요”라고 방송을 해왔다는 것. 인보상

조(隣保相助)의 정신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위정당국을 골탕 먹인대서야 ｢앰프｣

촌 설치의 근본취지와는 어긋나지 않을까? 

이 기사는 국가기구에 접속된 ‘앰프’村의 음향 장비가 일방적으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증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 지역 음향공동체의 어

떤 특이성에 앰프가 전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어떤 권력이나 기계 시스템에 의해 완벽히 장악되고 통제·구성될 수 있

는 청각계(audiosphere)가 있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편집증적 망상이다. 

그러나 박 정권은 그게 가능하리라 믿었고 검열과 단속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 갔다. 그것은 ‘장소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의해 ‘소리’의 세계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기가 고정되어 있을 수 없듯 소리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음향공동체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는 본질적으로 ‘소음’의 속성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만약 어떤 종류의 ‘소리’ 혹은 ‘듣기’를 이루는 성분 가운데 이

질적이거나 반동적인 게 섞여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건 ‘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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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질과는 무관한 이념적인 판단의 소산이거나 그때의 음향공동체에 속

한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속성에 근거한 문제다. 따라서 또 다른 이념과 사

회관계 속에서 ‘소음’은 손바닥 뒤집듯 ‘소음’이 아닌 게 될 수 있다. 앰프와 

라디오도 그 자리 그대로에서 완전히 다른 사회적 배치 속에 놓일 수 있었

다. 그러나 1960년대는 변화가 더디고 요원했던 시간이었다. 

6. 시인과 소음

1969년이 되면 라디오가 202만 4천 대, 스피커 130만 7천 대, 텔레비전 

21만대, 앰프는 7,466대로 524만 6천여 가구에 방송 수신기가 보급된다. 이 

때문에 “거리에도 집에도 음악이 쏟아져 나온다. 콩나물시루같이 승객을 빽

빽이 태우고 소음의 거리를 달리는 버스가 스피커로 방송음악을 뿌린다.”45)

며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도 늘어 갔다. 그 가운데 김수영은 유난스러운 한 

명이었다. 그는 유행가를 크게 틀어대는 버스 운전사와 한바탕 승강이를 벌

이기도 했다.46) 하지만 자신이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越南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1965)할 때

는 정작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고작해야 버스 기사와 유행가 문제로 언

45) ｢음악의 남용｣, �경향신문�, 1969.12.13.5면.

46) “한번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인

간인지 며칠 전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밤에 술이 취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데, 운전수가 귀청이 터지게 유행가를 틀어놓고 있더래요. 참다못해 앞으로 나

가, ‘이봐 운전수, 라디오 좀 꺼’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대요. 이 차 안에는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당신 혼자 좋아한다고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느냐. 시내버스가 서울 시민에게 없

어선 안 될 필수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아니냐. 당신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판인데 우리가 당신 기분을 맞춰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운전수가 노래를 싫어하는 것은 손님뿐이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좋아

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현실을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

보았더니, 차내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려, 술을 마셨으면 좋게 삭힐 

일이지 무슨 개지랄이냐는 비난의 눈치들이더래요.”(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

천문학사, 2003,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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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벌이는 그는 자칭 “自爆을 할 줄 아는 속물”(｢이 거룩한 속물들｣)이었

다.47) 

김수영은 자신을 둘러싼 1960년대의 ‘소음’과 불화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김수영은 5․16쿠데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가장 몸서리치게 두려

워했던 청취자였다. 그렇기에 박정희 정권이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국

민을 향해 쏟아내고 되먹임하는 과정에 유독 민감했던 것도 당연했다. 김수

영에게 그 ‘소리’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소음’에 불과했다.

무허가 이발소의 딱딱한 평상에 앉아서 순차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평화로운 

때는 없다. 시내의 다방이나 술집 중에서 어수룩한 한적한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것을 단념한 지는 벌써 오래고, 변두리인 우리 동네의 이발관에까지도 요즘에 와

서는 급격하게 <근대화>의 병균이 오염되어서 라디오 가요의 독재적인 연주에

다가 미인계를 이용한 착취까지가 가미되어 좀처럼 신경을 풀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좌석버스나 코로나택시에서까지도 가요팬의 운전사를 만나게 되면, 사색은 

고사하고 그날 하루의 재수가 염려될 만큼 신경고문과 세뇌교육이 사회화되고 있

는 세상에서는 신경을 푼다는 것은 하나의 위법이요 범죄라는 감이 든다. <무허

가> 이발소에서야 비로소 궁색한 사색을 위한 신경휴식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사색이 범죄라고 아니 말할 수 있겠는가. 하기는 무허가 이발소에도 라디오의 소

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향군무장鄕軍武裝을 보도하는 투박한 뉴스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인기배우를 모델로 한 전축광고 포스터 같은 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

지만, 그래도 수십 명의 승객들의 사전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유행가를 마구 틀어

놓는 운전사의 무지와 무례에 비하면, 무료한 이발사의 이 정도의 위안은 오히려 

47) 위의 글에서 김수영을 ‘自爆할 줄 아는 속물’이라 썼을 때의 의미는 다음의 맥락

에 일치한다. “한국 근대사 최초의 ‘진정성의 속물’이 다름 아닌 김수영이었다

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 4․19의 실패가 열어놓은 60년대적 비루함을 활강

했던 대표적 시인 김수영의 삶의 궤적에는, 80년대적인 것의 소멸 공간을 가로

지르는 386세대적인 체험을 선취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계를 일

년 앞둔 1967년 5월에 �동서춘추�에 실은 짧은 에세이 ｢이 거룩한 속물들｣에서 

그는 쓴다. “이 내가 되는 일, 진짜 속물이 되는 일, 말로 하기는 쉽지만, 생활만

큼 어렵다. 그리고 그만큼 고독하다. (……) 고급속물은 반드시 고독의 자기의식

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내가 말하는 고급속물이란 

자폭(自爆)을 할 줄 아는 속물, 즉 진정한 의미에서는 속물이 아니라는 말이 된

다.”(김수영, 1967:243-3). 메시지는 명료하다. 자신이 속물임을 아는 한에서 그

는 고급속물이라는 것이며, 고급속물은 스스로를 부정함으로써 속물임을 벗어

난다는 것이다.”(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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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편에 속한다. 

(김수영, ｢무허가 이발소｣(1968),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93쪽.) 

무허가 이발소의 ‘소음’에서 그는 온 사방으로 전염되는 ‘근대화의 병균’

을 읽는다. 라디오 가요에 이어 향군무장의 투박한 뉴스 소리가 들리는 이

발소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이곳이 별 수 없는 박정희 정권 아래의 남한임을 

지시한다. 이 ‘소음’에 끝내 익숙해지지 않으면서, ‘소음’의 존재 자체를 따

돌려버릴 수 있기를 김수영은 항상 바랐다. 그것이 그에게는 ‘문학’이었으

며 정신의 망명이었다.

소음에 대해서 한 편의 논문을 너끈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소음이라면 너무 

점잖다. 시끄러운 것이다. 시끄럽다는 것도 추상적이다. 우리 집 바로 옆의 철창 

만드는 공장의 땜질하는 소리다. 이 공장이 무허가로 선 지가 자유당 말기 때니까 

여러 해 된다. 그동안에 소음의 철학을 얻었다. 소음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다. 땜질하는 소리는 매미 우는 소리보다 좀 더 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들

리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여름에는 바깥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린

다. 지잉-지이잉-지이이잉-잉잉잉잉. 이 소리가 나면 문학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

어야 한다. 이 소리를 듣고도 안 들릴만한 글을 써야 한다. 나의 시 속에 요설이 

있다고들 한다. 내가 소음을 들을 때 소음을 죽이려고 요설을 한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 시를 쓰는 도중에도 나는 소음을 듣는다. 한 1초나 2초가량 안 들리는 순

간이 있을까. 있다고 하기도 없다고 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말하면 

<문학>이 된다. 그러나 내 시 안에 요설이 있다면 <문학>이 있는 것이 된다. 

요설은 소음에 대한 변명이고, 요설에 대한 변명이 <문학>이 된다고 말할 수 있

다. …… (중략) …… 휴식을 바라서는 아니 되고, 소음이 그치는 것을 바라서는 

아니된다. 싸우는 중에, 싸우는 한가운데에서 휴식을 얻는다. 

(김수영, ｢시작 노오트｣(1966),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307쪽. 강조는 인용자.) 

신동엽 시인도 ‘근대화의 병균’ 같은 ‘소음’을 혐오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끄러움 노이로제｣(1968)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도시 환경이 자신의 신체

에 가하는 정동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보호 장비를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고 

말한다. 귀를 막는 솜과 색안경이 그의 보호구였다. 

요새 나는 흔히 두 귀를 솜으로 막고 다니기가 일쑤고 색안경은 거의 날마다 

쓰고 다니게 됐다. 빛깔이 있는 안경을 쓰면 시끄러운 원색 양철조각들이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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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보이기도 하거니와, 정 보기 싫은 것이 있다면 눈을 슬그머니 감고 있어

도 아무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이상히 생각할 사람이 없어서 좋다. 그런데 

두 귀를 솜으로 막고 다니는 문제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얼마 전 골목

길을 걷다가 자동차한테 봉변을 당했다. 최신형 자가용 하나가 내 오금 뒤에서 

급정거를 했다. 클락숀 소리를 못 들었냐는 것이다. 그 길이 내가 알기로 분명히 

<제차 통행금지> 구역이었지만, 따지다 보면 귀 속의 솜도 뽑아내야 되겠고, 그

러다 보면 시끄러움은 더욱 큰 시끄러움의 시련을 겪어야 할 것 같기에 아무 소

리 없이 피식 웃어주고 내 발길을 재촉했다. 

(｢시끄러움 노이로제｣,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 2009, p.349. 이하 페이지만 표기.)

 

신동엽은 자신이 ‘시끄러움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자

신보다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온갖 소음으로 소용돌이치는 도시라

고 비판한다. 그를 유독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생활의 소음 그 자체보다는, 

그것들이 박정희 식 개발독재가 만들어낸 근대화 산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소음혐오’에 관한 한 김수영과 신동엽은 함께 앓는 쌍생아였다. 그러나 ‘국

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마주하는 신동엽의 대응은 김수영보다 좀 더 적극

적이었다. 그는 박정희와는 다른 의미에서 ‘앰프’이고자 했다.

1959년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며 

등단한 이후 간암으로 별세하는 1969년까지가 신동엽이 시인으로 활동한 

기간이었다. 신동엽보다 한 해 일찍 세상을 떠난 김수영도 60년대의 시인이

었다. 이 시기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기 미디어가 빠르게 대중화하고 

앰프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신동엽은 변화하는 미

디어 환경을 환멸을 느끼고 배격하기보다는 직접 그 안에서 활동하길 마다

하지 않는 미디어 활동가였다. 1967년에서 1968년 사이, 그는 한 라디오 방

송에서 <내 마음 끝까지>라는 코너를 진행했었다. “아직 안 주무시고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군요. 좀 더 가까

이. 좀 더 다가오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오프닝멘트와 함

께 그는 전파와 라디오 수신기를 매개로 청취자들과 음향공동체를 이뤘다. 

이 시기에 그는 원고지 350페이지 분량의 라디오 극본 ｢불쌍한 납덩어리｣

를 쓰기도 했다.48) 

48) 이 작품은 방송되지 못한 미발표작으로 창비판 신동엽 전집에도 수록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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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66년에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을 국립극장에 올리고, 1968

년에는 오페레타 ｢석가탑｣을 쓰고 제작했다.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의 마지

막 장면에서 신동엽은 자신의 음향전(sonic warfare)을 관객들에게 직접 들려

주고 싶어 했다. 제트기 폭음과 기관포 사격소리가 그치고 난 뒤, 솔바람 소

리와 산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우리 앞에 마땅히 현현해야 할 세계의 사

운드스케이프, 그 의미는 신동엽이 궁극에 지향하고자 했던 평화와 자연의 

비전에 일치한다.

(남, 여, 서로 팔을 뻗는다. 마주 잡으려고)

(귀를 째는 제트기 폭음 머리를 스쳐 하나가 지나간다. 이어 또 하나의 제트기 

폭음, 가까이 내려오면서, 따, 따, 따, 따, 따, 따하는 기관포 사격소리. 무대는 온

통 불꽃 바다가 되면서 오색조명 회전한다. 소리 멎고 무대 점점 안정되며 밝아지

면서 남, 녀의 늘어진 시체 어슴푸레 나타난다. 늘어진 두 시체, 서로 한쪽 팔을 

길게 뻗어 맞잡으려고 했으나, 겨우 두 손가락이 닿을 듯 접근해 있을 뿐이다)

(하늘 높은 솔바람 소리. 그리고 평화스런 산새들의 노랫소리. 밝고, 가벼운 음

악, 상승되면서) (340쪽)

하지만 신동엽과 김수영이 성취한 1960년대의 가능성은 아쉽다. 신동엽

의 음향전이 좀 더 진척되지 못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던 것

은 그 자신의 암세포 때문이었다. 김수영도 불의의 버스 사고로 1960년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망했다.

박정희의 시간은 1960년대를 넘어 70년대의 끝자락까지 연장됐다. 라디

오의 전성기는 1970년대의 텔레비전 보급과 함께 저물어서 1968년을 기점

으로 앰프村 건설 사업도 차차 중단되게 되었지만49), 새로운 전자 미디어의 

않다. 신동엽의 유가족은 부여의 신동엽문학관 개관과 함께 이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49) “앰프촌, 즉 유선 라디오가 가장 성한 시기는 1968년을 전후한 때로 볼 수 있는

데, 이때엔 시 또는 군청 공보실에 유선 방송 센터를 설치하고 관내의 앰프와 

유선으로 연결, 시나 군 당국에서의 홍보 및 협조 사항을 아나운서를 두고 직접 

앰프 가입자에게 방송하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해 있었다. 1963년에는 사단 법

인 전국 유선 방송 협회가 탄생했고 1968년초 현재 그 회원은 약 2,000명, 유선 

방송 시・군 센터 약 150, 앰프 5,500, 스피커 130만을 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라디오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반비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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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함께 독재정권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7. 결론을 대신하여 

그리고 지금 여기. 과연 우리는 최악을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작년

(2010년)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향대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무산되긴 했지만, 국가의 사운드

스케이프가 국민의 신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노출한 자기 

폭로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자본의 사운드스케이프도 음향대포 이상으로 유해하다. 걸그룹의 최신유

행가를 볼륨 가득 틀어놓은 통신사 대리점의 사운드스케이프는 현대성의 

극치를 집약한다. 여기엔 극도로 가속된 거리와 일상의 리듬뿐만 아니라, 

이를 허겁지겁 따라잡고 억지로 틈입하려는 노랫소리와 이 현상에 어떤 식

으로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신체가 온통 뒤얽혀 있다. 이런 풍경

이 현대 자본주의의 총애를 받는 최첨단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벌

어진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 나라는 분단국가다. 

따라서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

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장비로 우리 군이 방송하려는 '소리'는 미소녀 아이

선 라디오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위 표에서 앰프 수는 늘어났으나 오히려 스피

커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시·읍 중심의 대단위 앰프촌이 라디오의 보급으로 

먼저 폐쇄 내지는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경우 라디오 및 스피커 보

급률은 인구(3,146만 9,000)비 9.7%, 가구(586만 4,3330)비 52.1%로 아직도 앰프

촌의 존재 가치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년    월 앰        프 스 피 커 라 디 오 계

1963.4 2,348 539,137 892,571 1,431,708

1965.12 - 850,274 1,107,526 1,957,800

1967.12 5,782 1,326,563 1,524,804 2,851,367

1970.8 7,286 512,884 2,540,375 3,035,259

1971.12 6,060 369,034 3,400,340 3,769,374

-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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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의 유행가다. 소녀시대, 카라, 티아라, 달샤벳이 '음향전'의 포탄이다. 북한

에서도 이 공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대북방송이 재개되면 

조준 사격해서 장비를 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방부도 이 때문에 방송재

개에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소녀시대의 'Gee' 때

문에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북방송장비'는 말 그

대로 '음향대포'로 배치된 것이다.50) 우리를 둘러싼 사운드스케이프를 똑바

로 지각해야 할 때다. 

신동엽 사후 첫 번째 기일에 맞춰 �사상계� 1970년 4월호에 유고시 ｢좋

은 언어｣가 발표됐는데, 이 시는 다가올 세대를 위한 음향전의 지침으로 읽

어 마땅하다.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우자. 소박하지만 진실 된 이 한마디를 실천할 

수 있다면, 권력의 부정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새로운 소리들로 바꾸고 억압

된 정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점을 우리의 신체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언어｣을 다시 읽어본다.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50) 아이돌의 음악은 한반도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거

리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전선의 초소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회를 종횡으로 가

로지르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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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undscape of Nation and the Imaginative Power of Red Noise

－ For the study of the literature history of the sound in the 1960s (1) 

Lim, Tae-Hun 

The era between 1961 and 1968 in Korea was not only a period of political turbulence 

with The May Coup, the twists and turns on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and two 

sessions of Presidential Elections, but also was a period of unique role for change of media 

environment. In this period, radio broadcasts were provided nationwide for nationals 

beyond the limit of Seoul local influence formed during Japanese rule, and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radio broadcast scope exceeded the supply of radio devices 

nationwide. Such was an outcome of the amplifiers installing project executed as one of 

top priority projects of press policy immediately after the May Coup, and of course a plan 

for active utilization of radio broadcast as tool for propaganda. The government facilitated 

so that even the aged in remote villages can frequently hear how 'well' the regime is doing 

anything now. This project came to a standstill after 1968 when the initiative of media 

environment is passed on to television. By this period, radio was stabilized as a holistic 

media for nationals that any household in the nation kept at least one unit of it, but after 

all came to be left behind in prevalence due to the typical limitation of frequencies. The 

radio broadcast got on it track back to the experience of private sound from group hearing.

In the meantime, even until mid-1970s, the broadcasting capacity of South Korea fell 

behind that of the North counterpart, and thus radio transgression was a usual occasion 

not surprising at all. The days when the North Korean broadcasts toward the South which 

was so-called the 'Red Noise' could be heard in quite clear quality was the 1960s. Listening 

to the 'Red Noise' was an act in violation of the Anticommunist Law. However, such 

North Korean broadcast was a covert media that enabled the people secluded in th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ruled by the Park Chung-Hee to imagine the other 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d Noise' could be better heard during the night of curfew and 

was ever elevated to an experience that cannot be confessed rashly. The nights of the 

1960s were just ironical. The nights were under curfew rather outspokenly by the 

soundscape of the government that instructed the nationals under the exc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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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ation of physical rhythm. In the midst of all that, the 'Red Noise' that 

outreaches the truce line without getting any restriction across the atmosphere of silence 

raised vortices in the time by stirring up rebellious ideas to those who felt suffocating 

about the 'government' of Park Chung-He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three soundscapes that resisted the time(1961-1968): the 

soundscape of the government which is reflected through amplifiers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propaganda and 'curfew'; the 'Red Noise' that stirs up cracks of the soundscape 

of the government; and lastly the sonic warfare of those that do not harmonize with the 

'sound' of the government and modernity. The group of people surrounded by the three 

soundscapes were placed and raised in the seat of natinoals, but also they were set apart 

among themselves.

This is specifically a query for the following questions: In Choi In-Hun's novels 「The 

Sound of President」(1969) and「The Sound of Governor-General」(1967~1968), why 

the listener of the pirate broadcast of the underground depar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Shanghai was 

set as 'poet' among others? Kim Su-Young put down the moments that he listened to 

the clear stereo sound of the North Korean broadcast toward the South in 「Radio Worl

d」(1967). What imagination was it that the poet get from the transgressing 'Red Radio'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hich was under the regime of Park Chung-Hee that 

maintained high anti-communism? And why was Shin Dong-Yeop so desirous of loading 

his own voice in the radio by becoming a disc jockey? This study intends to begin the 

first work for the study of the literature history of the 1960s sound through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위 논문은 2011년 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