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실(laboratory)은 과학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과학사와 과학사회학 등 

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연구실에 대한 문헌분석 내지는 단기간의 민속지적 

연구에 한정되어 왔으며 그나마 그 선례가 많지 않다. 1년간의 장기적 참여관찰

을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는, 2004년 개소한 뒤 높은 과학적 업적으로 주목을 받

고 있는 뇌과학연구소[소장 조장희 박사,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최초 개

발자의 한 명]의 공간분석을 통해 뛰어난 과학적 성과 뒤에는 이종적인 행위자들

의 복합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특히 실험실 공간이 푸코가 주장

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주요어: 실험실, 뇌과학,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과 MRI(자기공명영상), 

행위자-네트워크 아상블라주, 헤테로토피아

일반논문

공간화된 기술과학적 실천과 실험실의 물질문화: 
민속방법론적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한 

뇌과학 첨단연구 공간의 이해

Spatialized Technoscientific Practice and Material Culture 

in the Laboratory

이준석*34 )

1. 들어가는 글

인천 길병원 맞은편에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 건물

은 길병원과 가천의과학대학교를 운영하는 길재단(이사장 이길여 박사)이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skyrider@paran.com)



186  공간과사회 2010년 통권 제34호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뇌과학연구소(NRI, Neuroscience Research Institute, 소

장 조장희 박사)가 위치한 곳이다. 해당 건물은 2004년에 준공식을 가졌으

며 2006년 완공되면서 동시에 그 건물에 위치한 뇌과학연구소가 개소하

였다. 이 건물 안에는 현재 뇌과학연구와 관련된 고가의 실험 기기들과 

5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테크니션, 그리고 사무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소 공간의 물질문화(material culture)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건축물에 기술과학의 실천(praxis)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

을 보인 다음, 연구소에 정치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장(場)들이 어떻게 중

첩되어 있는가를 실험실 공간의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1)

주된 연구 방법론은 2008년 12월부터 6개월간 행한 문헌조사 및 이메

일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에 걸친 약 1년

간의 참여관찰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실 참여관찰이 거의 전

무하며, 있더라도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1년이라는 장기간 참여관찰을 행했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장기간의 연구기간동안 참여관찰을 

행함으로써 단기간에 발견하기 힘든 과학행위에 내재된 실천을 분석하

는 과학적 실천분석지(praxiography)의 속성을 본 연구는 지니게 되었다

(Mol, 2002). 따라서 MRI, PET, 혹은 싸이클로트론과 같은 실험기기가 연

구실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복합적 속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실제 과학

적 실천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연구소 공간 자체가 어떻게 이종적이

고 혼합적인 속성을 지니는가를 본 연구는 보이고자 한다.

참여관찰 기간 동안 필자는 뇌과학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여러 미팅과 

강연, 실험과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특히 매주 행하는 랩 미팅에 정기적

으로 참여하였고, 이곳에 근무하는 기술과학자·테크니션·사무직원들과 

 1) 본 논문이 작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연구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무엇
보다 컸습니다. 특히 참여관찰을 허락해주신 조장희 소장님과 김영보 교수님, 

귀찮아하지 않으시며 항상 친절하게 가르침을 주셨던 수많은 연구원 선생님들, 

홍성욱 지도교수님, 그리고 본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 말씀을 주신 익명의 심
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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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연구팀별로 이루어지는 내부 미팅과 외부 협

력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에도 허락을 구하고 참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2004년 9월 설립된 뇌과학연구소가 역사가 오래지 않은 신설연

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업적을 계속 내고 있는 근본적인 추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뇌영상분야의 기술과학적 발전과 혁신

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실험공간의 분석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2) 이 글은 전체 프로젝트 결과물 중의 일부로서 

연구소의 공간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실험실의 물질문화(material cul-

ture) 및 이에 내재된 기술과학의 실천적 측면들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글은 과학기술학 분야의 전통적 실험실 연구인 민속방법론

(ethnomethodology)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Lynch, 1985, 1991, 1993).

2. 실험실 공간의 분석이 과학기술학에 갖는 함의

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에서 건축물은 주요한 연

구 주제가 된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과학과 건축은 하나였다. 이런 점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과학자 겸 건축가들의 업적에

서 관찰될 수 있다. 그러다가 과학혁명기에 들어 이러한 관계는 점차 해

체되기에 이른다(홍성욱, 2008). 순수학문으로서의 과학은 과학대로, 그리

고 공학으로서의 건축은 건축대로 각기 전문화의 과정을 걸었기 때문이

다. 특히 건축은 이전의 플라톤주의적인 기하학적 매료에서 벗어나, 예

술과 장식적 테크닉에 더 가까운 접점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학 역시 인간행위의 한 분야이고 인간의 행위는 특정 시공간을 점유한

 2) ‘세계적인 업적’ 및 ‘창의적 연구’의 기준은 모호하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실에
서 출간된 SCI논문 편수와, 세계에 몇 대 없는 실험기기의 보유 여부, 그를 활
용한 선도적인 연구업적의 발표 등을 암묵적인 기준으로 삼았다(가령 조장희 
박사가 출판한 SCI 논문의 편수는 2010년 현재 약 250여 개를 상회한다).



188  공간과사회 2010년 통권 제34호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 행위 역시 항상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행위가 일어나는 이 장소에 대한 분석은 분석

자로 하여금 과학 그 자체가 가지는 인식론적·존재론적 함의와 더불어 

그를 에워싼 사회적 의미와 권력 관계 등을 더불어 해석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닌다. 지식사회학, 의식사(意識史, history of ideas), 그리고 인식론의 

최근 경향 역시 ‘지식(knowledge)’이 갖는 장소와의 관련성과 그 국지성에 

주목하는 추세다. 심지어 어떤 공간에서 지식이 생성되었는가의 여부가, 

그 지식의 사실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Galison, 1999; Gieryn, 2006; Lave, 1988; Ophir and Shapin, 1991).

이런 연유로 과학사와 과학사회학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학에서는 전통

적으로 과학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 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실험실 

과학(lab science)과 현장 과학(field science)을 구분하였다(Henke and Gieryn, 

2008). 라투어(Latour, 1983; 1988)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린치(Lynch, 1985; 

1991; 1993)와 크노르-세티나(Knorr-Cetina, 1981; 1999)에 이르기까지 실험

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분법

에 기초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의 일반인-전문가(lay experts)를 다

루는 연구들을 포함, 실험실과 현장의 연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 역시 

이 이분법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Kohler, 2002; Wynne, 1992; 1996). 이러

한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술과학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 Latour, 1987)으로 종종 작동하는 실험실이

라는 물리적 공간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기술과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작업들이 밖으로 흘러나와 네트워크를 따라 유통되며 인간들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필드 공간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르켐과 모스 등(Durkeim, 1976[1912]; Durkeim and Mauss, 

1963[1903])은 이러한 공간의 구별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였고, 이

러한 고찰을 상술한 구분에 적용해 보면 실험실과 필드를 구분하는 과학

기술학의 전통 역시 맥락 의존적이며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연구소의 공간적 아상블라주(assemblage) 속에 다양한 기술과학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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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첩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가천의대 뇌과

학연구소에서 1년간 행한 민속지적 참여관찰 결과를 분석하여, 물화(物

化)된 기술과학적 실천으로서 연구소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본 연구를 행하기에 앞서 필자가 내렸던 가설은 뇌과학연구소가 매우 

이종적이고 복합적인 행위자-연결망 아상블라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인데, 실제 참여관찰 결과 연구소의 아상블라주는 대단히 역동적이면서 

유동적인 경계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

로 연구소 공간이 어떻게 복합적 속성을 지니는지를, 그리고 해당 공간

을 중심으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인 실험기구들이 어떻게 혼종

적 아상블라주를 형성하는지를 민속방법론적 묘사를 통해 보이고자 한

다.

3. 뇌과학연구소의 실험 공간에 대한 민속방법론적 묘사

묘사하기(description)는 중요하다. 묘사하기는 민속지학의 핵심적인 서

술 작업임과 동시에 이 질적 연구방법론의 중심적인 내러티브 구성작업

이다. 아울러 묘사하기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해당 기술과학의 행위

자-연결망을 해석하는 주된 방법론이다(Latour, 1987). 본 절에서는 Traweek 

(1992) 등에 의해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필자가 약 1

년간 참여관찰을 행한 뇌과학연구소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연구소 공간과 그 안에 심어져있는(embedded) 사회관계, 아울러 실

험실 환경의 물질문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토록 하겠다.

인천 연수동의 길병원 정문에서 보면 바로 앞에 지상 5층, 지하 2층으

로 구성된 뇌과학연구소 건물이 위치해 있다(<그림 1> 참조). 연구소 근

방에는 길병원 본원, 가천의과학대학교 가천의학대학원,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뇌과학연구소와 여성전문센터 등이 한곳에 집결해 있으며, 나중

에 추가로 설립된 의전원 건물을 제외하면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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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뇌과학연구소 공간의 외부 파사드(facade)

콤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다. 뇌과학연구소의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

상 1층과 지하 1층에 위치한다. 지하 1층의 출입구는 지하주차장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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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콤플렉스 전체를 연결하는 거미줄 같은 지하통로 연결망과 이어진

다. 가령 한여름 장마철에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 응급의료센터에 

실려 온 환자가 있다면,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의료용 1.5테슬라와 3.0테슬

라 MRI가 이미 사용 중이라면, 의사들은 환자를 이송베드에 싣고 해당 

콤플렉스를 관통하는 지하 연결망을 통해 비를 맞지 않고 응급의료센터

에서부터 길병원 본관으로, 그리고 병원 본관에서 뇌과학연구소로 환자

를 이송하여, 이곳 지하1층에 위치한 의료용·연구용 겸용 1.5테슬라 MRI

를 활용하여 급하게 두개골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

뇌과학연구소의 지하 1층에는 의료 및 연구용 겸용 1.5테슬라 MRI 1

기와 3.0테슬라 MRI 1기, 그리고 주로 진단목적으로 활용되는 PET/CT 

1기가 위치해 있다. 본 건물 지하1층에는 아울러 가천뇌건강센터(GBHC, 

Gachon Brain Health Center)가 위치해 있는데 2010년 봄에 뇌질환 진료센터

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JCI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뇌건강센터는 뇌과학연구소와 독립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같은 길재단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뇌과학연구소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등의 물질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서 

공간을 활용한다. 뇌건강센터는 일류 호텔을 무색케 하는 최고급 편의시

설과 안락한 환경을 지니고 있고, 아무래도 뇌 관련 질환을 미리 진단하

고 예방한다는 취지이므로 필자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일반대

중보다는 소수의 사회 상류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

는 고급의료시설인 듯 했다. 이런 측면은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단

이 당장 급박하여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협력기관인 뇌과학연구소의 첨단 뇌영상 촬영기기들을 활용하여 중대한 

질환을 미리 예측하고 ‘뇌건강’을 유지하자는 측면의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간호사를 포함하여 이곳에서 근

무하는 여직원들은 병원 내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차별화된 

고급의 유니폼을 착용하며, 친절하고 정중한 ‘고객’ 응대태도를 별도로 

교육받는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의 발명자로 유명하며 일본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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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구소의 소장인 세이지 오가와 박사는, 현재 뇌과학연구소의 겸임교

수로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한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인터

뷰 결과 오가와 박사는 이때 1년에 한 번 정도 가천뇌건강센터 등 길병

원의 기기들을 활용하여 종합검진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겸무가 신속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가천뇌건강센터가 뇌과학연구소와 동일한 건

물의 지하실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연구소 건물에 배치되어 있

는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뇌과학연구소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3.0

테슬라 MRI 기기는 가천뇌건강센터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자원이다. 현

재 뇌과학연구소에 구비된 7.0테슬라 MRI와 HRRT PET(고해상도 연구용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아직 임상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연구

용으로만 활용되는데 반해, 1.5테슬라 MRI와 3.0테슬라 MRI는 임상용과 

실험용, 연구용으로 두루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물리적 배치 

혹은 아상블라주(assemblage)가 보이는 것은 동일 재단 소속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공통된 속성을 지니지 않는 두 의료기관이 예외적으로 실험기

기와 도구라는 접점에서 서로의 교집합을 형성하는 측면이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열린 경계(open boundary) 혹은 불분명한 경계(blurred boundary)를 

가짐을 의미한다.

지하 1층을 보았으니 이제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뇌과학

연구소에서는 층간의 주요 연계수단으로 계단이 사용되지 않고, 지하 2

층에서 지상 5층까지 운행하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가 주로 활용된다. 이

는 연구인력 및 환자들, 그리고 컴퓨터와 MRI 코일 등 실험 도구들과 실

험동물용 케이지 등을 편하게 운송하기 위함이며, 특히 상술한 지하 1층

의 뇌건강센터 및 MRI실과 PET/CT실에 방문하는 환자들과 피험자들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뇌과학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되

는 3대 뇌질환은 알츠하이머병(AD)과 파킨스병(PD), 그리고 뇌졸중(stroke)

인데, 이중 파킨슨병 환자와 뇌졸중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

다. 이러한 피험자 및 환자들에 대한 고려가, 본 연구소를 디자인하는 단

계에서부터 층간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수단을 결정지은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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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뇌과학연구소의 핵심을 구성하는 고가의 실험

기기와 중장비들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뇌과학연구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십여 명의 연구원과 테크니션들이 이 층에 상주하며 연구와 

작업을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2층으로 들어서면, 바로 정

면에 위치한 곳이 뇌과학연구소의 핵심 연구팀 중 하나인 PET/MRI 퓨전 

팀이 사용하는 연구실이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연구원들의 책상을 구획

하지 않은 개방형 배열(open floor plan)을 활용한다. 연구실의 벽을 따라 

책상들이 가장자리로 배열되어 있고, 중앙 공간에는 몇 대의 초고성능 

PC를 비롯하여 여러 작업을 행하는 테이블들이 놓여있다. 이곳은 공동 

연구공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연구소의 3층에 위치한 코일팀에서 

제작한 RF코일을 이곳으로 갖고 와서 세팅을 한다거나, PET-MRI 퓨전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모션 트랙커 시스템을 외주 업체에서 가져온 경

우 이를 PC와 연결해서 구동해보는 테스트를 하는 등, 팀과 팀 간의 공

동작업 혹은 연구소 측과 외부 부품제조업체들 간의 공동 작업공간이 필

요한 경우 등에 이 공간이 많이 활용된다.4)

이 연구실에서는 두 개의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다. 하나는 피험자들 

혹은 환자가 내방한 경우 그를 위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투약과정과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피험자 임상시험 동의서

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작은 준비실이다. 이 옆에

는 작은 음수대와 커피, 차를 비치한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는 뇌과학연

구소의 심장부로 통하는 문이 설비되어 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HRRT PET과 7.0테슬라 MRI, 초고해상도 영상시스템(UDDS, Ultra 

 3) 2009년 12월 인터뷰(필드 노트 참조).

 4) Google 등 IT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업무공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결
과들을 보면, 개방형 구조는 해당 기관의 창의력을 높이고 공동작업과 브레인
스토밍을 쉽게 해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절대적으로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뇌과학연구소의 연구원
들 역시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에 동조하는 듯하다(2010년 3월 
인터뷰, 필드 노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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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Display System) 등이 위치한 공간이 나온다.

이 곳은 원래 지하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좌측에 거대한 통

유리 자동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연

구소의 핵심 실험기기가 위치해 있는 만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

으며, 자동문을 통과하는 경우 사설보안업체(CAPS)의 비접촉식 RF인증키

를 사용해야만 문이 열린다. 방금 우리가 통과한 연구실의 문이 아닌 자

동문을 통과하는 경우, 통유리 문이 열리면 정면에서 4.0×2.4미터의 거

대한 모니터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삼성에서 제작한 울트라 슬

림 베젤 LCD 모니터를 사용해 제작·설치한 것으로, 상술한 초고해상도 

영상시스템(UDDS)이 이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초고해상도 시스템이 

필요가 없었지만, 7.0테슬라 MRI의 경우 250마이크로미터의 해상도를 

갖기 때문에 정밀한 뇌 내 영상관측을 위해서는 이런 기기의 등장이 요

구되었다. 특정한 기술적 인공물이 다른 인공물의 개발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뇌과학연구소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진다. 

UDDS는 메인 콘솔에 연결되어 있다. 외부인사들이 연구소를 방문한 

경우, 이 UDDS와 메인콘솔은 실험실의 첨단 기기들을 보여주는 장소로 

자주 활용된다. 복잡한 실험기기들을 블랙박스화한 상태에서 첨단영상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UDDS는 블랙박스에 난,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창

의 역할을 한다. 참여관찰 도중 있었던 필자의 경험으로는, 바라보는 사

람을 압도하는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뇌를 자신보다 더 큰 

영상으로 보는 경험은 칸트적 의미의 장엄한 숭고(the sublime)까지 느끼

게 만들었다5)(<그림 2> 참조).

 5) 칸트 미학에서 숭고(the sublime)를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학적 숭고와 역학
적 숭고로 분류가 된다. 수학적 숭고는 망망대해 혹은 그랜드 캐년 등을 접했
을 때 장엄한 크기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느낌을 의미하며, 역학적 숭고는 
망망대해에 휘몰아치는 폭풍우 등의 장엄한 역동성에서 받게 되는 느낌을 의
미한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의 감각적 이해를 넘는 규모의 자연을 대했을 때 순
간적으로 위축되었던 생명력이 뒤이어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솟아남으로써 
발생한다. 칸트는 이를 ‘쾌’라고 불렀다(김광명, 2004; 안성찬, 2004). 특히 역
학적 숭고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받지만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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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뇌과학연구소에 설치된 UDDS.
(뇌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 속의 인물은 PET 개발자인 조장희 연구소장)

이어 자신이 안전함을 확인할 때 숭고를 느낀다. 뇌 이미지와 표상을 다루는 
다른 챕터에서 다시 논의되겠으나, UDDS에 평소 표시되고 있는 실제 인간의 
뇌를 찍은 거대한 크기의 MRI 사진은, 필자에게 마치 장엄한 무생물처럼 다가
왔다. 이를 바라보는 경험은 따라서 그 크기에서 오는 수학적 숭고와, “나의 
카데버(사진을 찍기 위해 뇌를 적출할 때 그 시신을 지칭하는 해부학 용어)에
서 뇌를 적출하여 슬라이스를 촬영해도 실제로 저렇게 보이겠구나”하는 죽음
에 대한 생각 및 두려움과 (머리를 자르는) 전기톱에 대한 이미지에서 오는 역
학적 숭고가 함께 뒤섞인 체험이었다. 더욱이 우리 머릿속의 뇌는 살아서 활동
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찍혔다는 사실, 그것도 사후 카데버에서 적출하거나 마취한 상태에서 외과적 
수술을 거치지 않은, 숨 쉬고 의식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그대로 뇌의 이미
지를 저렇게 선명하게 얻은 데 대한 느낌은, 삶과 죽음이 뒤섞인 느낌, 생명의 
핵(核)인 뇌가 무생물화된 것에 대한 느낌, 나라는 주체성·나의 마음이라는 개
념이 생길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뇌가 객체화·대상화된 것에 대한 기묘한
(uncanny) 느낌이 한데 뒤섞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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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RRT-PET 룸. 베드 위에 환자나 피험자가 눕는다.

UDDS의 좌측으로는 HRRT PET이 위치한 실험실이, 그리고 우측에는 

7.0테슬라 MRI가 위치한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리

고 HRRT PET이 위치한 PET-룸과 7.0테슬라 MRI가 위치한 MRI-룸은, 

UDDS뒤의 공간을 통해 서로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연결공간의 의

미는 추후 다시 서술하기로 한다. 우선 좌측의 HRRT 쪽으로 걸어가 보

면 HRRT-룸과 일반 활동공간을 구획하는, 어느 정도 전자파 등을 막아

주는 큰 유리창이 보인다. 그 앞에는 PET의 콘솔과 모니터링 기기들, 연

구소 내외에 위치한 다른 연구원들과 즉시 네트워킹이 가능한 멀티버튼 

전화기가 위치해 있다.6) 콘솔의 뒤로는 다양한 형태와 모양의 팬텀

 6)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뇌과학연구소 내의 기술과학자‧테
크니션‧교수‧사무지원팀 등은 갖은 방법을 통해 실시간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자 메시징, 상용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활용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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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7)이 놓여있는 선반이 있고, 좌측으로는 PET 촬영을 위해 피험

자에게 FDG-18 등의 방사능 약제(tracer)를 주사하는 곳 등으로 활용되는 

준비실이 있다. 콘솔 뒤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은 연구소의 제한된 자원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인 HRRT-PET 혹은 7T 

MRI를 사용하는 스케줄표가 적혀 있다. HRRT PET의 경우, 이를 전담 

운용하는 테크니션이 상시 콘솔 앞에 자리를 지킨다. 그와의 인터뷰는 

연구소 내의 연구팀들과, 외부 연구팀, 길병원 정신과 의사팀 등이 한정

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매우 조밀한 스케줄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

었다. 이는 HRRT PET이 물리적으로는 뇌과학연구소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이 기기가 연구소 내·외부의 과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공용 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HRRT-PET이나 초고자장 MRI는, “바이오 분

야의 사이클로트론이라고 불릴 정도로”8) 건설하는데 많은 재정적 지원

이 필요하고 설치된 곳도 세계적으로 십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

리는 이 스케줄표를 통해, 실험실 내의 과학자들과 연구소 외부의 과학

자들이 실험기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실험실에 대한 과거의 선행연구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Knorr-Cetina, 1981; Latour, 1986[1979]; Lynch, 1985).

PET-룸 맞은편 공간에는 7.0T MRI-룸이 위치하고 있다. FDA에 의해 

체 공지, 사무실의 와이어드 폰 및 와이어리스 핸드폰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백 개가 넘는 단축버튼을 가진 멀티버튼 전화 등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연구소
의 과학자들을 순간순간 연결하여 하나의 연구단위로 결절화(punctualize)시키
는 것을 가능케 한다. 즉 특정 순간 행해지고 있는 연구에 참여중인 기술과학
자들이 위치한 장소와 참여 연구원의 자원은, 매순간 유동적이고 그 경계가 불
분명하다.

 7) 의료영상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플라스틱 등으로 인간의 머리를 본떠 만든 
둥근 모형을 팬텀이라 부른다. 원통형이 많이 사용되며, 내부에는 물 혹은 기
름을 채워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소의 MRI/코일팀에서 RF 헤드코일을 새
로 제작하거나 개선할 때마다 이들은 수시로 팬텀을 사용하여 자기장의 균일
성 등을 측정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사용되기도 한다.

 8) 2009년 11월 3일 연구원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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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인 사용이 허가된 3.0테슬라를 초과하는 고자장을 갖춘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학계와 업계에서는 UHF(Ultra High Field) MRI라고 부르는데, 

UHF MRI는 2010년 현재 세계적으로 25곳의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이다. 그 중 뇌과학연구소와 같은 연구용 7테슬라 장비를 갖춘 곳

은 21곳, 9.4테슬라 연구용 전신촬영장비를 갖춘 곳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쥘리히 두 곳에 불과하며, 프랑스 CEA와 미국 NIH에서 연구

용 11.7테슬라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장이 강할수록 신호대잡음비(SNR)가 우수하며 따라서 

그만큼 선명한 영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이슈

가 되고 있는 연구 주제의 하나는 뇌내심층자극(DBS, deep brain stimulation) 

기법인데, 이는 뇌 안의 특정부위에 미세한 침을 심고 이곳에 전류를 흘

러 파킨슨병을 지닌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상핵 부분에 정확하게 침을 꼽아주어야 효과가 좋은데, 현재는 1.5테

슬라 혹은 3.0테슬라 MRI로 사진을 찍은 다음 경험 많은 의사가 삽입하

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7.0테슬라 MRI를 사용하는 경우 더 나은 해상

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뇌과학연구소에서는 7T MRI를 활

용하여 더 효과적인 DBS시술을 행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곳에 위치한 7.0T MRI룸 입구에는 공항 등에서 활용되는 금속

탐지기가 문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7테슬라라는 고자장에 의해, 기기 내

부로 들어가는 환자나 피험자 뿐 아니라 기기 근처에서 세팅과 조작을 

행하는 과학자들 및 테크니션들의 경우도 주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뇌과

학연구소의 7테슬라 장비는 Siemens에서 제작한 것인데, 이 기기는 수동

적 자기장 차폐(passive shielding)를 하고 있다. 워낙 고자장이다 보니 수직

방향 17.7미터, 수평방향 22.5미터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영향을 받

는다. 이를 위해 뇌과학연구소에서는 약 500톤의 철을 사용하여 MRI-룸 

전체에 자기장 차폐를 해 놓았다. “그렇지 않는 경우 건물 전체에서 컴

퓨터도 전부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9) 최근에는 능동적으로 역방향의 유

도전류를 흘려 기기 외부의 자기장을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능동적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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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hielding)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 비상용(非商用) 기기인 뇌과학연구

소에서는 수동적 차폐를 한다. 따라서 MRI-룸에 들어가기 전에 피험자

뿐 아니라 연구소의 기술과학자들도 열쇠, 동전, 벨트, 시계, 핸드폰, 지

갑(크레딧 카드) 등을 MRI 콘솔 데스크 위에 모두 빼어놓고 방에 들어가

야 하는데, 이를 깜빡 잊을 것을 대비하여 금속탐지기를 아예 문에 설치

한 것이다. 이때 금속탐지기는 MRI라는 실험기기가 위치한 공간과 일반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실험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문지방

(threshold)의 역할은 해당 공간의 성격을 규정짓는다(Shapin, 1988: 383～

388). 그리고 뇌과학연구소의 금속탐지기는 기술과학을 통해 자연의 비

밀을 탐구하려는 자가 취해야 하는 특정한 양식의 행동규범을 요구하는 

경계선이다. 이 선을 넘는 자는 크레딧카드 등 자신의 소유물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리고 MRI 본체로 금속물질이 빨려 들어가 실험도구

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에 소지한 모든 금속물질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이 수행성의 주체는 우리 몸에 작동하는 규율로

서의 생체권력(bio-power)이다. 다만 필자가 참여관찰을 행하던 필드워크 

기간 중 평소에는 금속탐지기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MRI룸 

진입 시의 규정을 너무 잘 숙지하고 있으며, 한 명씩 피험자를 진입시킬 

때에도 구두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리바비우스(Andreas Libavius)의 저서 Alchemia(1597)에 도판이 수록되어 

이상적인 과학행위의 장소로 고안된 ‘화학의 집(house of chemistry)’의 도

면을 보면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서의 영역과 과학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의 영역이 공간적으로 구획되어 있다(Hannaway, 1986; Shapin, 1988). 이와 

비슷한 이분법을 우리는 고자장이 지배하는 MRI-룸과 콘솔 영역을 포함

하는 그 외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MRI-룸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는 일체의 금속물질 등 일상생활에는 필요하지만 해당 과학연구에는 불

필요한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 만일 해당 피험자나 기술과학자의 몸에 

 9) 조장희 박사와의 인터뷰(2009년 10월, 필드노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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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7T 고자장 MRI룸과 해당 공간으로 진입하는 

문지방(threshold)으로서의 금속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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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생겨 그의 신체에 금속 임플랜트나 심장박동기를 수술적으로 이

식한 상태라면 그는 이 공간으로의 진입에서 처음부터 배제 받을 수 있

다. 설령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라 하더라도 MRI 사진촬영을 하지 못

하며,10) MRI를 사용하여 연구를 행하고자 하는 기술과학자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연구의 진입장벽이 높게 존재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과학자는 

콘솔 영역에서의 연구활동만 가능할 것이며, MRI를 직접 조작하거나 

(fMRI의 경우) 실험 중인 피험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큰 제약을 받

을 수밖에 없다. 이상 보았듯이 MRI-룸은 완전한 기술과학의 실험을 위

해 존재하는 공간이고 그곳으로의 접근에 특정한 행동규율을 강조하는 

생체권력이 작동한다면, 룸 바로 밖의 MRI 콘솔과 모니터가 있는 공간

은 생활영역과 기술과학의 실험영역이 혼재하는(overlapped)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설령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기술과학자라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며, 또 밤샘 연구를 하다가 배가 고픈 경우 실험을 모니터

링하며 커피와 간식을 드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11)

콘솔 영역 우측으로는 MRI-룸의 배후면에 해당하는, 좁고 길면서 ‘기

역자(ㄱ)’ 형태로 꺾인 공간이 있다. 이곳에는 MRI기기를 운영하는데 필

요한 각종 기계장치들과 전원 등을 제어하는 조작반과, 가스봄베, 봄베

를 실어 나르는 운반도구 등의 실험도구들이 위치해 있다. 필자가 참관

한 국가영장류센터와의 공동연구에서, 영장류센터에서 방문한 과학자들

은 이 공간에서 원숭이를 가스로 마취시키고 몸을 시트로 감싼 다음 

10) 월등히 낮은 자장으로 상용화된 1.5테슬라 혹은 3.0테슬라 MRI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11) 물론 뇌과학연구소의 기술과학자들은 실험활동을 매우 정직하고 규율 있게 행
하고 있다. 고가의 첨단장비가 위치한 이곳에서 실제 간식을 먹는 모습은 필자
의 필드워크 기간 중에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굳이 콘솔 영역이 아니더라도 바
로 옆에 인접한 연구실에서 먹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밤을 새
며 연구하는 도중에 배가 출출하여 야식을 먹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 목적을 위
한 공간이 별도로 존재한다. 연구소 건물 5층에는 연구원들과 게스트하우스에 
체류 중인 방문 학자를 위한 간이 키친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연구원
들을 위해 간단한 음료와 차, 커피 등을 무제한 공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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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룸으로 들고 들어가 기기 속에 세팅을 하였다.

PET-MRI룸을 떠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하였던 UDDS 뒤의 공간을 논

하기로 하자. 이곳은 PET-룸과 MRI-룸을 연결하는 공간이 있고 그 사이

는 전기장치로 여닫는 철제문이 존재한다. 평소에는 열어놓지 않고 MRI-

룸의 자기장이 PET-룸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차폐하는 역할도 

겸한다. 어찌 보면 이 공간은 뇌과학연구소 전체를 특징짓는 핵심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특이점은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PET-룸과 MRI-룸을 연결하는 본 공간은 ‘있음’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PET은 인체 내 투여한 FDG 등의 방사능 약제(tracer)에서 나오는 양전

자가 전자와 만나 소멸하면서 180도로 방출되는 한 쌍의 감마선을 검출

하여 영상을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MRI가 방출하는 강한 자기장은 

감마선의 궤적을 왜곡시키므로, PET과 MRI는 서로 상극인 기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의과학계의 화두는 PET과 CT, PET과 MRI등 서로 다른 ‘모달리

티’12)를 갖는 영상기기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

을 획득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의료적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기에 

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Blake et al., 2003; Itti, 1997; 

Slomkla, 2008; Pirich, 2007). 특히 PET이 인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반면 MRI나 CT는 인체의 구조를 중심으로 영상이 획득되므로, 

CT 혹은 MRI의 구조영상에 PET의 기능영상을 동시에 얻는 장치는 이른

바 ‘꿈의 기계’로 생각되어진다.13) PET/CT 융합기기는 오래전 상용화가 

되었으나, MRI의 경우 자기장이 PET 검출소자의 동작을 방해하므로 

PET/MR 퓨전영상 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역돌출이 존재한다. 현재 의과

학 분야에서 관련 산·학 종사자들이 최초 개발을 목표로 선의의 경쟁을 

12) 의료영상분야에서 영상획득방식을 지칭하는 용어.

13) 조장희 박사와의 인터뷰(2009년 9월, 필드노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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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하게 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분야이다(Antoch et al., 2009; Brix et al., 

2009; Cizek et al., 2004; Cho et al., 2007; 2008a; Delso, 2009; El-Haddad et al., 

2006; Grazioso, 2006; Heiss, 2009; Hicks, 2009; Hoffman, 2009; Pichler et al., 

2008; Pirotte, 2003; Raylman, 2007; Townsend, 2008; von Schulthess et al., 2009; 

Wehrl, 2009).

조장희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뇌과학 연구소의 PET-MRI 퓨젼영상 팀

(팀장 손영돈 박사)14)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방에 위치한 

두 기기 사이를 환자베드 이송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한다(대한

민국특허청 등록특허공보, <PET-MRI 퓨전영상시스템>, 등록번호: 10-0791021 

참조). 기기가 서로 간섭하지 않은 상태로 매우 정밀한 융합영상을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드워크 결과 현재 환자 이동시 획득한 영상은 

0.05mm 미만의 오차를 지니는 것으로 연구팀 내부에서는 계산하고 있

었다. 의료기기 3사 중 하나인 지멘스와 협력하여 만든 이 방식은 대한

민국특허를 취득하였고 상용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혁신작업 중이다.15) 

그리고 이 작업을 가능케 하는 공간, 즉 PET과 MRI라는 이질적인 두 개

14) 뇌과학연구소에는 크게 8개의 연구팀이 존재한다. 이들은 차례로 퓨젼영상팀
(팀장 손영돈 박사), RF코일팀(팀장 홍석민 연구원), 혈관영상(fMRA)팀(팀장 강
창기 박사), fMRI팀(팀장 전현애 박사), 마이크로영상팀(팀장 오진환 연구원), 

고급MRI팀(팀장 정준영 박사), 확산텐서이미징(DTI)팀(팀장 오세홍 연구원), 

싸이클로트론팀(팀장 이상윤 박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팀 분류는 어느 정도는 
명목적이다. 예를 들어 7T MRI를 사용하는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RF코일팀의 
도움이 필요하며, 모든 PET연구에는 싸이클로트론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MRI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고급MRI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종 논문에는 이름이 실리지 않은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 기기세팅과 연구 프로토콜 개발 등에 수많은 도움
을 구두로 주었거나 그의 암묵지가 요구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몇몇 
연구팀들은 매우 유동적으로 그 경계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실험도 
한 팀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서로 다른 팀에 소속된 연구
원들이 유연하게 연구에 참여한다.

15) 이 글을 적는 시점에 연구팀은, 피험자의 머리가 움직여서 영상에 흔들림이 생
기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헤드 트랙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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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기를 공간의 ‘접힘(folding)’과 ‘열림’을 통해 결절(집연)/단절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UDDS 후면에 위치한 금속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금

속문이 열리고 환자베드 이송시스템이 작동하면 PET과 MRI 두 기기의 

사이공간이 사라지고 그동안 떨어져있던 두 기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기로 네트워킹·결절되는 과정을 겪는다. 공간의 접힘(folding)이 발생하

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속문이 닫히고 환자베드이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두 기기는 다시 공간적으로 유리되어 결절(집연)되지 않은 상

태로 돌아가게 된다. 두 기기 사이에 접혔던 공간이 다시 펼쳐(unfolding)

진다(Deleuze, 1988). 그리고 이 반복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공간

의 역할이다.

이제 유리문을 통해 PET-MRI 룸을 나와 보자. 우측으로 가면 실험동

물 사육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수 십 마리의 ‘마우스’와 ‘랫’을 ‘케이지’

에 넣어 사육하고 있었다.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가 기술과학의 아

장스망(agencement) 속에서 하나의 연결망 속에 등록되고 포섭되기를 기

다리는 준비공간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카드키로 보안이 유지되며 사육

담당 연구원이 지상 3층의 사무실에서 이곳을 왕래하며 동물들을 돌본

다. 청소 및 정리는 연구원이 아닌 환경미화원분들에 의해 매일 오후～

저녁시간에 이루어진다.16) 따라서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환경미화원들 역시 연구의 행위자-연결망에 의미 있는 행위자

로서 등록되어야 한다. 과학사에서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다음의 

에피소드가 있다. 1974년 뉴욕의 슬로언-캐터링 연구소에서 피부암을 연

구하던 면역학자 윌리엄 서머린은 흰 쥐에 검은 피부를 이식하는 실험이 

오랫동안 되지 않자 쥐의 피부를 검은 잉크로 칠하는 연구부정을 저질렀

는데, 그의 연구부정은 서머린이 실험했던 쥐를 사육하던 담당 일용직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쥐의 털이 빠지고 새로 나는 털의 색이 이상하게 다

른 것을 수상히 여겨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것이 해당 사건의 조사

16) 연구원 및 환경미화원과의 현장 인터뷰(2009년 12월, 2010년 4월, 필드노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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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된 연유였다. 서머린 사건에서 보듯 기술과학 실험의 중요한 행

위자-연결망으로 여겨지지 않던 행위자가 종종 기술과학의 실천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실험의 행위자-연결

망이 어디까지 연장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한정지을 수 없음을 의미한

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실험의 행위자-연결망은 원칙적

으로 무한히 연장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어느 정도에서 결절시키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 실험의 행위자-연결망에 연구소의 

비핵심 연구지원직까지 누락시키지 않고 등록할 때, 그리고 정직하고 근

면한 업무수행 및 연구의 문화를 실험공간 전체에 확산시킬 때 연구소 

차원에서 이익이 됨을 우리는 이 공간에서 알 수 있다.

실험동물 사육실 맞은편에는 작은 방이 있다. 이곳과 건물 1층의 로비

는, 연구소에서 이룬 기술과학의 성과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주로 HRRT-PET과 7.0T MRI, 그리고 3.0T (f)MRI 기기를 사용하여 획득

한 이미지들이 4면의 벽과 기둥, 전시용 패널에 붙어있다. 이곳은 뇌과학

연구소에서 획득한 기입물(inscription) 혹은 ‘물화된’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전시한 곳이다. 단순히 성과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록 그것이 진실

이라 할지언정 다른 사회구성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 과학계에서 인정

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과를 텍스트나 이미지, 수치나 그래프 

등으로 물화(materialize) 혹은 기입(inscribe)하는 과정을 거쳐 과학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이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Latour and Woolgar, 

1986[1979]).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물화 혹은 기입되지 않은 상태의 예측

이나 기대만을 보여주고 인정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학계의 

기대사회학(sociology of expectation)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인데, 

물화되기 이전의 예측과 관념만으로 미래는 종종 현재의 기술과학 네트

워크에 행위력(agency)을 갖는 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재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희망과 예측만으로 행위자-연결망에 먼저 등

록된 미래가, 이후 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기술궤적에 고착되는 

경로의존형 혁신을 창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Brow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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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and Webster, 2004). 이때 해당 기술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

으나, 충분한 검증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회는 2006년 한국에서 발생

한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과 같은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물화된 

업적으로서의 기입’은 과학에서 정당한 인정획득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뇌과학연구소에서는 이 전시공간이 바로 그 역할을 행한다. 그동안 재

단으로부터 실험실 공간으로 투입된 방대한 양의 펀딩, 수십 명에 달하

는 실험실 상주 연구원들과 수백 명을 아우르는 외부 과학자들과의 5만

여 시간의 공동작업이 비로소 그 결과물로 존재를 드러내는 곳이다. 물

론 대부분의 연구업적들은 SCI논문으로 출판되었고, 연구원들이 상주하

는 지상 3층의 공간에는 출판되었거나 출판확정된 논문들을 벽에 걸어

두는 보드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저널을 구독하는, 그 중에서

도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갖는 소수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인정획득 방식

이다. 따라서 뇌과학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이나 학자 중에 이곳으로의 

입장과 견학이 허락된 방문객들, 가령 가천의대 길재단의 인사들, 취재

나 방송촬영 등을 위해 연구소를 찾는 언론인들, 그리고 공동연구나 협

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과학자들은 대개 실험

실을 둘러보고(‘lab tour’라고 불린다), 이곳에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연구소의 업적을 극소수의 전공과

학자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과학기술자들 및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그

들의 인정을 획득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재단에서 투입된 경제자본

은, 실험실을 거치면서 각종 실험기기와 그것을 사용하는 연구인력으로 

변환되고, 그들에 의해 기입되고 물화(物化)된 연구 결과물들은 관련된 

저널에 투고되거나 이 전시공간을 거쳐 상징자본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라투어와 울가(1986[1979])가 ‘인정의 사이클(cycles of credit)’이라 부르는 

이 변환 과정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경제자본의 투입과 우수한 인적자본

의 지속적 유입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 더 나은 연구결과를 낳게 되고 

더 많은 경제적·과학적·인적 자원의 투입 및 더욱 큰 인정획득으로 반복



공간화된 기술과학적 실천과 실험실의 물질문화  207

되어진다.17)

이제 전시공간을 나와서 지하 2층의 마지막 남은 공간인 싸이클로트

론실로 가보도록 하겠다. 싸이클로트론실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PET-MRI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뇌과학연구소의 또 다른 대형 

실험기기인 싸이클로트론이 위치해 있는 공간이다. 연구용으로 특수 제

작한 7테슬라 MRI나 HRRT-PET과 다르게 이 기기는 Siemens에서 상용

(商用)으로 제작하는 Eclipse 모델이다. 해당 기구는 11MeV의 가속빔을 사

용하여 7 Ci(큐리) 이상의 불소(F-18), 산소(O-15), 질소(N-13), 그리고 탄소

(C-11)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다. PET 촬영시에는 방사능 추적자인 

FDG(fluorodeoxyglucose)를 인체 내에 정맥주사 혹은 호흡기 흡입으로 투여

한다. FDG는 포도당의 일종인데 FDG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동위

원소인 F-18이 필요하며, 따라서 방사능 동위원소를 제작하는 기기인 싸

이클로트론이 필요하다. 중소 규모의 병원에 PET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

지 않는 이유에는, PET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크다는 점 외에도 

바로 고가의 중장비인 싸이클로트론을 구입 및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

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싸이클로

트론 제도’를 시범적으로 연구 중이다. 이는 몇 개의 병원 및 연구소가 

모여 있는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광대역권으로 설정한 다음, 지리적으로 

그 중심적인 위치에 하나의 싸이클로트론을 설립하여 공동 운용한다는 

방안이다. 싸이클로트론은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서나 의료적 활용을 위

해 매우 유용한 기기임에 틀림없지만 방사능 물질을 다룬다는 특성과 고

17) 라투어 등은 이 과정을 그들의 저서 한 부분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클이 실제 실험실 혹은 연구소 차원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
여주는 실증적 연구는 없었다. 게다가 라투어와 울가의 분석도 실험실 혹은 연
구소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실험실이라는 결절된(punctualized) 

공간을 분해한 뒤 이를 구체적인 장소나 물리적인 공간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
지는 않다(Latour and Woolgar, 1986[1979]: 197～208). 이런 측면에서 본 연
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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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비용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지 않은 연구소, 병원, 학

교에는 이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권역별 싸이클로트론 운

용 제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활성화된다면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위치한 싸이클로트

론이 동시에 기초과학 연구 및 의료적 응용 등 여러 목적을 위해 활용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싸이클로트론이라는 하나의 실험기기 

위에 과학장(場)과 정치장, 경제장 등 많은 장들이 중첩될 것이며, 각각의 

장에 소속된 이종적인 행위자들이 다양한 행위자-연결망의 아상블라주

(assemblage)를 형성할 것이다(경북대학교, 2006; 조선대학교, 2006; 한국원자력

연구소 부설 원자력의학원, 2003;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 2002; 

2005).

연구소 지하 2층의 싸이클로트론 실은 이런 측면을 잘 관찰한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다. 상술했듯이 뇌과학연구소는 ‘가천길재단’이라는 동일

한 경제장(場) 혹은 사회세계에 소속된 길병원 신경정신과, 방사선종양학

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및 가천뇌건강센터(GBHC)와 중대형 기기들을 

공유한다. 동일한 기기를 둘러싸고 아상블라쥬를 형성하는 이 행위자들

에 의해 사용될 때 그 인공물들은, 기존에 확립된 의학적 패러다임 속에

서 환자를 진료하고 질환의 원인을 추적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즉 이러

한 쓰임새 속에서 해당 인공물들은 이미 잘 입증된 기술과학적 사실

(matter-of-fact)을 재확인하고, 특정 기술과학적 언문(statements)의 사실로서

의 지위(status as facts)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

기들이 동일 아상블라쥬에 속한 다른 행위자들, 주로 뇌과학연구소 및 

협력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과학자들에 의해 사용될 때에는 완전히 다

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패

러다임의 창출을 위해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 인공물을 사용할 때, 가

령 새로운 MRI 시퀀스를 테스트한다거나18) 새로운 fMRI 기법을 고안한

18) PDSEM과 ODSEM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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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19) 혹은 micro-PET 시스템에서 동물모델을 가지고 뇌에서의 포도

당대사 및 도파민 D2 수용체 영상을 구하는데 이용할 때, 이 기기들은 

아직 사실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인 인공물로서의 언문(statements as 

artefacts)을 다루게 된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동일한 실험실 공간에 위치한 실험기기가 아상블

라주를 형성하는 여러 장(場) 중 어떤 사회세계의 행위자와 연결망을 형

성하는가에 의해 실험기기의 속성이 변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인공물이 

기술과학적 언문을 사실 쪽으로 움직이는 긍정적 모달리티(positive modal-

ity)의 속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인공물에 가깝도록 만들면서 블

랙박스를 열고자 하는 부정적 모달리티(negative modality)의 속성을 가지기

도 하는 것이다(Latour, 1987).

우리는 본 글의 도입 부분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영역으로서의 

실험실 공간과, 그것의 응용공간으로서의 필드 혹은 일반 사회를 구분하

는 공간의 이분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실험실은 사실

(fact)보다는 인공물(artefact)에 가까운 기술과학적 언문(statements)을 다루는 

공간이고, 그 응용공간으로서의 필드·사회는 인공물 보다 사실에 가까운 

언문을 다루는 영역이다. 가령 fMRA라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과학적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적 맥락과 도구의 사용과 행

위자들의 배열에서 MRI나 싸이클로트론 등은 인공물에 가까운 언문을 

생산하는 배열에 속한다. 그러나 동일한 MRI 혹은 싸이클로트론 등의 

도구가 진단 및 치료적인 맥락과 행위자들의 배열에서 활용될 때, 이는 

사실화된 언문을 사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응용적인 측면을 지닌다

고 볼 수 있다. 뇌과학연구소의 사례분석에 의하면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기구, 동일한 공간, 동일한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단지 외

부 행위자들과의 연결망 형성 및 그 맥락에만 차이가 생길 뿐이다. 결국 

하나의 이종적 아상블라쥬 안에 양면적인 기술과학의 실천이 녹아 들어

19) BOLD fMRI 및 fMRA, 혹은 arterial fMRI와 venous fMRI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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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공간은 뇌과학연구소의 핵심 실험도구가 위치한 공간이

다. 7.0T MRI, HRRT-PET, 그리고 싸이클로트론 등 연구소의 가장 중요

한 자원들은 모두 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소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며, 나머지 영역들은 이곳에 근

무하는 기술과학자들의 일반 연구·생활공간이자 사무공간이다. 참고적

으로 연구소의 나머지 공간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층에는 로비/전시

공간과 중(中)회의실이 위치해 있다. 2층은 조장희 박사, 김영보 교수, 

fMRI개발로 노벨상 물망에 오르는 세이지 오가와(현재 일본 오가와 연구소 

소장이자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겸임교수), 그리고 기타 외래 교수들의 연

구실이 위치해 있다. 3층에는 도서실이 있다. 복사기 등도 비치되어 있어 

이곳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기입물의 원활한 확산을 꾀하는 곳이다. 도서

실에는 뇌과학·뇌영상 이미지와 관련된 저널들 십수 종을 정기구독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조장희 박사가 그동안 출간한 약 250여 편의 SCI 논문

들이 비치되어 있다. 앞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도서실 외부복도에는 이 

연구소 공간에서 외부로 나가 출판되었거나 투고 후 리뷰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들을 비치하는 공간이 있다.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상호 조

언을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도 연구소 스태프룸과 RF-코일팀 연구

실, 마이크로 PET/CT실이 위치해 있다. 4층은 역시 연구소의 기술과학자

들이 사용하는 스태프룸이 위치해 있고, 수시로 이곳을 방문하는 외부 

학자들을 위한 방문연구원실, 교수실, 작은 침실과 기기준비실, 내부 세

미나 및 각종 미팅에 활용되는 소회의실이 위치해 있다. 5층은 간이 키

친, 미팅을 위한 소파와 테이블, PACS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에 연구팀 

내외의 소통과 아이디어 교류를 위해 가지는 커피 타임 및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있는 랩미팅 등을 위한 공간인 대회의실이 위치해 있다. 

해외에서 과학자가 방문한 경우 특강이나 세미나 등 역시 이곳에서 이루

어진다. 그런 경우 외국인 과학자는 5층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

재할 수 있다. 연구소 공간 내에서 모든 생활을 해결하며 연구에만 매진



공간화된 기술과학적 실천과 실험실의 물질문화  211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는 호텔룸 

수준의 설비로 5개의 방이 구비되어 있어서, 다수의 해외과학자 개인 혹

은 부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물론 이 공간은 카드키로 평소 일

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 모든 공간이 뇌과학연구소에서 행해지는 과

학연구에 나름의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본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 연구소 지하에 위치한 주요 연구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

서의 과학행위이므로 이상 상세히 서술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기

로 하겠다.

4. 나가며: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로서의 실험실 공간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뇌과학연구소의 공간들은 다양한 이종적 행

위자-연결망이 상시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과학장 이외에도 

경제적인 장과 문화적인 장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사회세계에 소속된 행위자들이―연구자와 테크니션, 환자는 물론이거

니와, 동물들과 실험기기를 포함하는 비인간 행위자까지―현란한 아상

블라쥬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다. 트래윅(Traweek, 1988)이 입자가속기연

구소의 아상블라주를 분석하며 빔타임(beamtime)이라는 시간할당 개념을 

설명하였듯, 고가의 뇌영상장비를 사용하는 뇌과학연구소에서도 실험기

기를 둘러싼 시공간적 아상블라쥬는 위에 언급한 지하 2층 PET-룸의 기

기사용 스케줄표로 잘 물화(物化)되어 있었다.

7.0T MRI 및 HRRT-PET, 싸이클로트론, 그리고 1.5T MRI와 3.0T MRI, 

PET/CT 등 중대형 실험기기들은, ‘사실(fact)로서의 기술과학적 언문’을 

확인하는 인공물임과 동시에 ‘인공물(artefact)로서의 기술과학적 언문’을 

구성하는 인공물로서도 사용되어진다. 연구소의 연구공간은 새로운 기

술과학적 패러다임/인공물을 만들고자 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기존의 패

러다임 하에서 문제풀이(puzzle-solving)에 사용되는 장소로 중첩되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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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해당 공간은 연구소 내부의 기술과학자 뿐 아니라 공동연

구의 연결망 및 동일 재단에 소속된 길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방문

하여 이질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기술과학의 실천

공간으로서의 연구소는 이처럼 이종적인 속성을 지닌 공간, 즉 헤테로토

피아(heterotopia)이다(Foucault, 1967[1984]; Hetheringtonm 2006[1997]).

푸코는 특정한 공간 혹은 인공물에서 서로 상이한 이종적 속성이 혼

재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가령 묘지는 죽음의 속성과 삶의 속성이 혼

재된 공간이고, 병원은 질환이 있는 비정상성과 치유된 이후의 정상성이 

혼재된 공간이고, 학교는 미숙함과 성숙함이, 군대는 평화와 전쟁이, 교

도소는 범죄라는 이탈성과 시민사회의 사회규범(norm)이라는 속성이 혼

재되는 공간이다. 거울은 실재와 비실재/환상이 중첩된 공간이며, 액자

는 액자 속의 그림과 액자 밖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경첩과 같은 존재이

다. 경첩은 문을 문틀과 연결하면서 열림의 속성과 닫힘의 속성 사이를 

해당 공간/인공물이 왕복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Derrida; Latour). 이들은 

헤테로토피아, 혹은 잡종공간, 이종공간, 나아가 타자공간이라고 부를 수

도 있는 공간이다. 원래 푸코가 1967년 연설문에서 언급했던 헤테로토피

아는 그가 생전에 출판한 내용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공식적인 출판물 

목록(corpus)에서 서술된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슐라르의 공간개념을 

발전시킨 푸코의 이 연설문은 그의 사후 직후인 1984년 출간되었고, 최

근 과학기술학의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비롯하여 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적극 포섭하여 전유하고 있는 인문지리학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뇌과학연구소의 연구공간을 분석하였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과학

행위가 실천되는 공간이 단일한 속성을 지니지 않고 다양한 이종적 행위

자들의 아상블라쥬가 실천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정

치경제적인 장과 기술과학적 장이 혼재하는 공간이며, 사실과 인공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만일 뇌과학연구소의 7T 고자장 

MRI나 HRRT-PET등의 대형 실험기기가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를 기존의 병명으로 진단하며 이를 치료하는 데에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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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이 공간은 과학적 사실(fact)의 재확인과 긍정적 모달리티(positive 

modality)의 생성에 기여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필자의 참여관찰 결과 실

험실의 연구기기들은 사실(fact)의 확인과 동시에 인공물(artefact)로서의 새

로운 언문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었다. 때로 이 두 가

지 작업은 시간 분할을 통해 동일 공간에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기도 

하였고(시간분할에 대한 설명 참조), 혹은 다른 공간에서(가령 PET룸과 옆의 

MRI룸에서) 동일 시간대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연구소라는 공간은 

긍정적 모달리티를 생성하는 의과학의 실천공간임과 동시에, 기존의 과

학적 언문을 해체·검토하고 새로운 언문을 연구해 가는 부정적 모달리티

(negative modality)의 작동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험실 공간은 이 두 

가지 속성의 과학적 실천이 시공간적 아상블라주를 통해 함께 발생하는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뇌과학연구소의 실험실 공간을 사례연구로 분석하며 

그것이 헤테로토피아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즉 실험실은 상이

한 인식론적 접근과 서로 다른 기술과학적 실행이 혼재한 공간이다. 이

곳에는 각종 사회장과 과학장, 경제장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으며, 이 공

간 속에서 맥락의존적인 실천을 행하는 기술과학자들은 상이한 행위자

들, 상이한 소속기관, 심지어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의 행위자-연결

망을 구성한다. 별도의 추가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간과 비인간이 

혼재되어 포섭되어 있는 이 시공간적 연결망을, 가급적 복합적인 아상블

라주로 구성하면서 최대한의 소통과 효율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연구공

간에서 의미 있는 기술과학적 혁신과 업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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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patialized Technoscientific Practice and 

Material Culture in the Laboratory

Lee Jun-Seok

Laboratory has been the main them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including history of science and sociology of science, as the space where scientific 

practices take place. However, most of the laboratory studies that have been done 

in Korea are based upon contents analysis or short-term ethnographic studies only. 

This research is based on 1-year long-term participatory observation in Neuroscience 

Research Institute (NRI) which is headed by Prof. Zang-Hee Cho who is one of 

the early inventors of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ince NRI opened in 

2004, it has been one of the central places where brain science is being studied 

in Korea. This article shows that behind the success of the neuroscience laboratory 

lies heterogeneous actors’ formation of complex actor-networks. And it also argues 

that the laboratory has the properties of ‘heterotopia’ in Foucauldian term.

Keywords: laboratory studies, brain science, PET and MRI, actor-network 

assemblage, hetero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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