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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that aims to investigate how homosexual men perceive and use 

social media, focusing on the three main online spaces they use the most: social networking sites 

(SNS), online communities, and dating apps. The study explores the roles, functions, and meanings of 

SNS, online communities, and dating apps through the eyes of homosexual men. It also looks into 

whether using these platforms has an impact on online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emotional 

outcomes such as loneliness. A mixed-methods strategy was used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s, 

and adult homosexual men in South Korea who had previously used the designated social media 

platform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and an online surve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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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were collected, out of which 140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SNS, internet communities, and dating apps were commonly expected to serve the function of 

confirming the presence of others, each online space was observed to elicit distinct expectations 

based on its usage. Moreover, social media was perceived to hold a semi-essential meaning in 

homosexual men's social relationships, coexisting as a means to overcome physical space limitations 

and enhance physical space density. Regarding the impact on social capital, the analysis of the online 

survey indicated that the usage of internet communities and dating app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ocial capital. However, SNS usage demonstrated a static effect on social capital. In-depth interviews 

highlighted that homosexual men utilize social media to gain a sense of support and security by 

confirming the presence of others. However,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was perceived to manifest in 

complex patterns, with potential increases or decreases depending on the context. According to 

statistical analysis, SNS usag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nline social support, while for loneliness, 

the statistical model's fit (F-statistic) was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exploring the influence of 

homosexual men's social media usage on loneliness was not appropriate. In conclus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because it illuminates an understudied facet of homosexual men's social media 

usage in South Korea and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rough a mixed-methods 

approach. Howeve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limitations such as potential participant bias towards 

specific social media platforms, inadequate consideration of differences among each online space, 

and the small sample siz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indings.

Keywords: Gay, Social Network Services, An Online Community, Dating App, Gay’s Social 

Relationship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관한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연구로서,

당사자들이주로이용하는온라인공간인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이사회적관계에서미치는영

향을알아보고자진행됐다. 남성동성애자에게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과같은소셜미디어가어

떠한기능, 의미, 역할로 인식되는지 살펴보고, 이용에 따라 사회자본이나 온라인 사회적지지, 외로움과

같은정서적영향을받는지확인했다. 이를위해해당소셜미디어를이용해본경험이있는국내성인남성

동성애자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와온라인설문조사를통해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혼합연구방법을적

용했다. 2023.02.02.~02.13.까지 8명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하고, 온라인설문조사는총145

명의응답을수집해 140건을분석에활용했다. 분석결과남성동성애자에게 SNS, 인터넷커뮤니티, 데

이팅앱은타인의존재를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공통된기능이기대되기도했으나각온라인공간별로

고유한기대가존재하는것으로관찰됐다. 또한, 남성동성애자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는반(半)필

수적인의미를갖는것으로인식됐으며, 물리적공간의한계를극복하는역할과물리적공간의밀집을강

화하는 역할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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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량은사회자본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SNS이용량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심층인터뷰에따르면남성동성애자사이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를이용하는것은본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를 확인함으로서 지지감과 안정감을 얻는 한편, 외로움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인식됐다. 통계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

티, 데이팅앱이용량은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SNS이용량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외로움의경우통계모형의적합도(F 통계량)가유의하지않았으며,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

용량이외로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국내에서주목

받지않았던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을살펴보고, 혼합연구를적용해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고

자노력했다는의의가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이특정소셜미디어에편중됐을수있다는점, 각각의온라인

공간에대한차이를충분히고려하지못한점, 표본의수가적다는점등에서한계가있다.

핵심어: 남성동성애자(게이), 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 남성동성애자의사회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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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통신기술과미디어의발전ㆍ보급은문화다양성의흐름을이끌었다. 유례없이빨라진정보

전달체계에따라, 주류사회구성원의보편적가치와다른것을지향하는집단들이표면으로등

장하게된것이다. 그들은이전에도존재했으나, 온라인공간을통해집약하기더욱용이한환경

을맞이했다. 국내에서도인종, 국적을넘어성정체성이나장애, 종교등다문화주의에대한논

의가활발히이뤄지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개인보다집단의가치를우선시하는집단주의적

특성과(Markus &Kitayama, 1991) 사회의변화보다는안정성을선호하는문화적특성을갖

고있어(Hofestead, 1991), 다양성증진에따른진통을겪기도한다. 이는주류사회의소수자

집단에대한차별과혐오와소수자집단의저항으로진행되고있다.

특히성소수자집단에대한부정적편견은다른소수자집단에비해월등히강한것으로보

고돼왔다. 한국행정연구원(2021)에서 2013~2018년 동안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는집단으로포용할수없는정도가전과자(63.41%) 다음으로높았으며(51.61%), 장

서연(2014)의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에따르면성소수자들은일상적으로

차별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국내성소수자를대상으로진행된여러조사에따르면,

국민전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와비교했을때우울이나자살사고등정신건강이매우취약한

것으로나타났다(이주영‧이아라‧윤은희, 2020; 이호림, 2015; 정성조‧이나영, 2018).

혐오적시선으로고립되온국내의성소수자들은공개적인장소에서사회적관계를형성하

기제한됨에따라특정공간을통해교류해왔다. 그들은수도권내의일부지역구를중심으로술

집, 노래방등유희적공간에나타나교류해왔는데, 이러한성소수자의사회적관계형성은온라

인공간이활성화됨에따라새로운국면을맞는다(이서진, 2007). SNS, 인터넷커뮤니티등다

양한소셜미디어가등장하면서성소수자들은직접오프라인공간에나타나지않더라도다른당

사자를마주할수있는장소가생긴것이다.

소셜미디어는자기정보를선택적으로노출하고물리적한계를벗어나타인과교류할기회

를제공한다. 또한, 소셜미디어내에서자신과동질적인타인을마주치기쉬운시스템을갖추고

있다(황유선, 2013). 본인의성적지향을자율적으로드러낼 수있고, 특정 지역이라는공간의

한계를벗어날수있다는점, 당사자들을선택적으로교류할수있다는점등성소수자에게소셜

미디어는당사자들간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데큰이점을갖는다. 실제로초기인터넷이발전

하던1990년후반에동호회게시판을시초로현재는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등성소

수자들이교류할수있는많은소셜미디어로발전했으며(강오름, 2015; 한유석, 2013)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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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연관이 깊고(금희조,

2011; Erickson, 2011) 사회적지지나외로움과같은정서적영향을미치는주요변인으로확

인되기도했다(진보래, 2022). 실제로해외연구들은성소수자이용자의소셜미디어이용이사

회자본(Berger et al., 2021; Harper et al., 2009), 사회적지지(Mustangin, 2018), 외로

움(Escoba-Veira et al., 2018), 정신건강(Chan, 2023; Chong, Zhang, Mak, & Pang,

2015)과관계가있음을밝혀왔다.

국내성소수자에게도소셜미디어는사회적관계와연관성이클것으로예측되지만이를구

체적으로살펴본연구는없었다. 국내성소수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가어떠한존재

로인식되는지, 이용에따른영향은무엇인지살펴보는것은다음과같은의미가있다. 먼저, 어

떠한이유로성소수자들이소셜미디어를통해주로교류하는지인식을확인함에따라당사자들

에대한이해에기여한다. 또한, 국내성소수자들의정신건강은국민평균에비해정신건강이매

우취약한편인데, 소셜미디어이용은이용자의정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부정적인영

향을미칠수도있다(Boulianne, 2015; Chan, 2023; Savci &Aysan, 2016). 당사자들에

게소셜미디어이용이정서적으로미치는영향이확인된다면향후에정신건강관련연구로확장

될잠재적가치가있다.

따라서, 본연구는성소수자의소셜미디어이용과사회적관계에대해탐색적으로살펴보

고자하며, 이를위해남성동성애자를연구대상으로선정했다. 남성동성애자는다양한성정체

성및성별정체성을갖는성소수자전체를대표할수없겠으나, 여러차례진행된성소수자에관

한대규모조사에서소셜미디어를통한출현율이매우높았고(장사랑‧손애리‧조병희, 2014), 국

내의인터넷발전초기부터현재까지다양한소셜미디어가발전해왔다는점에서(강오름, 2015;

이서진, 2007; 한유석, 2013) 풍부한결과를도출할수있는집단이다. 현재의탐색적인단계에

서는다른성정체성에비해연구하기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소수자의소셜미디어 이용과사회적관계에 관한 연구가미비함에

따라혼합연구로진행했다. 혼합연구를적용한이유는다수의응답을분석하여보편적인결과를

제시할수있는양적방법과, 현상에관한맥락과당사자의인식을자세하게파악할수있는질

적방법을결합하여밀도있는결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첫번째연구에서는심층인터뷰

를통해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에대한기능적기대(Affordance), 의미, 역할, 정서적영

향에대한인식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으며, 두번째연구에서는온라인설문조사를통해표집된

자료를분석하여소셜미디어이용이사회자본, 온라인사회적지지그리고외로움에영향을미치

는지확인하였다. 이를통해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에관한이해를증진하고향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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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한기틀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 이론적배경

1) 남성동성애자의당사자사회적관계와소셜미디어

성소수자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측면에서소수

자성을띠는인구집단”을의미한다(이호림등, 2022). 성소수자는 ‘1)시스젠더-이성애’라는한국

사회의지배적인기준을벗어난다는이유로사회적인차별의대상이되기때문에사회적소수자

라고볼수있다(김상학, 2004). 과거와비교하면현재는다양한성정체성이가시화되고(정혜

숙, 2021; 조윤희, 2022) 그에따라제도적인변화도일어나고있지만, 여전히성소수자에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강하다(김정숙‧전유림‧김명찬, 2021; 원숙연, 2017; 이호림

등, 2022). 국내에서여러차례진행된사회적소수자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살펴보면성소수

자는다른사회적소수자에비해사회적거리감이큰것으로일관되게나타났다(김상학, 2004;

류승아, 2017; 이정민‧이동영, 2019; 주유선, 2022). 최근에한국리서치에서진행된여론조사

에서도성소수자에게적대적인태도를갖는응답자가거의절반을차지했고(49%), 가족의커밍

아웃을받아들일수없다는응답이가장높은빈도(42%)를보였다(이소연, 2023). 아직까지국

내에서성소수자에대한대중의인식이부정적이기때문에, 다양한성정체성을갖는당사자들은

사회에서자신을온전히드러내기보다는정체성을숨기는것을선택하며생활하고있다(장서연

등, 2014; 정성조‧김보미‧심기용‧한성진, 2021). 국내에서는사회적으로부정적인인식이강하

기때문에당사자가일상에서다른성소수자를만나자연스럽게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것은불

가능에가깝다.

성소수자에관한담론은 1990년대남성동성애자를중심으로초기에형성된후에레즈비

언, 트랜스젠더 등 각각의 논의가 지속해서 발전해왔다(장수아‧남재일, 2022; 전원근, 2015;

정경운, 2002). 또한, 조윤희(2022)는최초로국내에서무성애지향에대한탐색적연구를진

행하는등성적지향에관한논의는계속해서확장되고있다. 성정체성에관한다양한논의가이

뤄지고있는지금의시점에서본연구는초기담론을형성했던남성동성애자에게다시금주목하

1) 시스젠더(Cisgender)란태어날때지정받은성별과자신이정체화하고있는성별정체성이일치한다고느끼는사람

을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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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한다. 국내에서성소수자에관한담론은1980년대동성애자를중심으로시작됐다(전원근,

2015). 전원근은1980년대성인용주간잡지인｢선데이서울｣에나타난동성애담론과남성동

성애자들의경험을분석했는데, 대중에게초기에확산된성소수자에관한담론은동성애자를일

탈적이고HIV/AIDS를전파하는위험한이들에관한것이었다. 초기담론이었음에도남성동성

애자들은 “‘변태’라는지위와 ‘에이즈’를전파하는범죄자로서의이미지”(전원근, 2015)의낙인과

함께대중에게인식된것이다. 임동현(2019)은노년게이남성의구술생애사를분석했는데, 그

들은에이즈담론을통해형성된담론으로인해일상성의재구성이일어났다는현상을주목했다.

1990년대이후에출범한성소수자인권단체활동이나정부의HIV/AIDS감염에대한인식개선

캠페인등을통해남성동성애자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려노력해왔다. 그러나남성동성애

자는여전히혐오당하는성소수자의표상이다. 정치인들은 “(군대에서)합의에의한동성애는처

벌의대상”이며동성애자는 “에이즈의 주역”으로 “나라의재앙”이라고 언급하며(김지경, 2021),

앞서언급했던한국리서치의최근성소수자에관한여론조사에서남성응답자의 ‘남성동성애자’

에대한적대적비율(54%)이트랜스젠더(49%), 양성애자(44%), 레즈비언(42%) 등다른어

떠한집단보다높다는점에서대중에게남성동성애자에대한부정적인식은여실히드러난다.

사회적시선으로인해오프라인에서성정체성을드러내기제한됨에따라남성동성애자들은

일부지역이나장소에모여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교류해왔다(강오름, 2015; 한유석, 2013).

이러한장소들은주로바(Bar)나클럽, 가라오케등대체로사교적성격을가졌으며서울과같

은도심지에주로위치했다. 따라서, 많은성소수자들은한정된오프라인장소에직접찾아가서

다른이들과교류하는사회적관계의패러다임이존재했었다. 이러한사회적관계의패러다임은

1990년대인터넷의발전ㆍ보급으로인해변화를맞이한다(이서진, 2007; 전원근, 2015). 기존

에는정보를얻거나다른이들과교류하기위해본인이직접특정장소에등장할필요가있었으

나, 온라인이라는공간이등장함에따라반드시오프라인공간에서교류할필요가없어진것이

다. 특히남성동성애자의경우PC통신보급초기부터활발한온라인커뮤니티가형성됐다. 천리

안의 ‘동성애자인권모임방’은초창기온라인커뮤니티는등장당시남성동성애자들에게선풍적

인인기를끌었으며손쉽게정보를얻을수있는터전이됐다(친구사이, 2019). 동성애자들에게

온라인공간의등장은오프라인공간의쇠퇴를이끌었다기보다는오히려더욱다양한오프라인

공간을형성하고활성화되는역할을하는한편(한유석, 2013), 현재의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등다양한소셜미디어의발전으로이어지는초석이됐다.

처음용어를사용한크리스쉬플리(Chris Shipley)에따르면소셜미디어는 “인터넷공간

에서대화를용이하게만드는모든것”이다. 소셜미디어를이용한다는것은개인이기호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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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타인과교류하는정보를생산하거나수용하는것을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다른누군

가와연결될수있다는사회적어포던스(affordance)를 제공한다(나은영, 2010; 나은영‧나은

경, 2015). 어포던스는깁슨(Gibson, 1977)이제시한개념으로서개인이대상으로부터어떠한

기능을제공받을것이라는지각을의미한다. 나은영과나은경은미디어공간인식과프레즌스인

식에대한모델을제시했다. 그들에따르면이용자는미디어를타인과연결될수있을것이라는

어포던스로 지각하고, 미디어 공간에 진입하게 된다. 미디어 공간 안에서 타인의 프레즌스

(Presence)를느끼면서자신의마음을할당하고소통또는즐김이활발하게이뤄진다. 앞서제

시한모델을남성동성애자에게적용하는경우이성애자와동일하게적용되는측면도있으나구

분되는점도존재할것으로예측된다. 소셜미디어를통한주요기능은오프라인에서형성된대인

관계를강화하거나새로운관계를형성하는것으로서(서문기‧오주현, 2011), 사회적관계의유

지에도주요한기능을제공하는어포던스가존재한다. 그러나, 남성동성애자들에게오프라인에

서다른당사자와자연스럽게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것이제한되기때문에, 당사자들에게소셜

미디어는온라인공간을통해새로운관계를형성하는측면에서어포던스가강조될수있다. 즉,

이성애자에비해남성동성애자들에게는다른당사자와의관계를형성한다는어포던스가뚜렷하

게인식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타인의프레즌스에대한인식에서도차이가존재할수있다.

남성동성애자는 일상에서 다른 당사자를마주하기어렵지만 당사자들이주로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진입한다면손쉽게만날수있다. 즉, 프레즌스를느낄것으로기대하는대상에서차이가

존재하는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사람이존재한다는인식) 서로 ‘연결’될때, 또는최소환연

결되었다고지각될때큰의미를지니며,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경우 ‘소셜프레즌스’로서더욱

큰의미를지닌다.”(나은영‧나은경, 2015)고 언급했는데당사자의경우 ‘같은성적지향을갖는

타인의존재’에게느끼는프레즌스이기때문에이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경험과차이가존재할

수있다.

해외에서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논의를 뒷받침한다(Chan, 2023; Chong et al.,

2015; Mustangin, 2018). 다양한연구에서성소수자개인이소셜미디어를통해다른당사자

가 존재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Brandt & Carmichael,

2020), 연애관계에대한욕구충족을원한다는사실들이밝혀졌다(Wu&Ward, 2018). 무스

탄진(Mustangin, 2018)은인도네시아에서남성동성애자를대상으로소셜미디어이용경험에

관해심층인터뷰를진행했으며, 연구결과소셜미디어는다른당사자와사회적관계를맺고인정

받을수있는공간으로인식되고있음을밝혔다.

소셜미디어는성정체성과 무관하게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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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가어떻게인식되고이용에따라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국한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즉, 남성동성애자의경우에도비성소수자인타인과소셜미디어를통해사회적

관계를형성하거나유지할수있겠으나, 동일한성정체성을갖는이들사이의관계에대한부분

을조명하는것이다. 이를위해소셜미디어를‘사회적관계형성과유지를위한온라인서비스로

정의’로정의하고 ‘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 3가지로구분했다. 기존의남성동성애자에

대한표집이이뤄졌던선행연구들(장사랑 등, 2014; 정성조등, 2021)과 국내성소수자관련

자료를수집한사이트인 ‘한국퀴어아카이브’를참고했을때, 남성동성애자들이가장많이이용하

는소셜미디어유형으로판별됐기때문이다. 직접남성동성애자에대한키워드를인터넷포털에

검색하여각각의소셜미디어를확인했을때다음과같은특징들을발견할수있었다. SNS의경

우자기노출을조절할수있으며, 텍스트와이미지를중심으로타인과관계를형성할수있다는

장점이있으나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같은주류SNS는아웃팅이나사이버불링과같은위험이

존재했다. 인터넷커뮤니티의경우인터넷카페나포털사이트등을통해가입하는폐쇄형사이트

와누구나접근하여익명으로글을남길수있는개방형사이트로구분됐다. 데이팅앱은종류가

다양했으며이용자가프로필을만들고휴대폰위치를기반으로가까운거리의다른남성동성애

자와연락을나누거나, 게시판을통해서로이야기를나눌수있었다.

앞선논의를종합하면국내남성동성애자에게도소셜미디어는당사자들사이의사회적관

계에서중요한존재로인식될것으로보인다. 정성조와정용림(2022)의청소년성소수자에관한

연구에서당사자청소년들에게소셜미디어는진입장벽이낮고다른성소수자를만날수있는안

전한공간으로인식되며, 본인이아닌다른성소수자들을마주할수있는소중한공간으로인식

된다고나타났다. 그러나그들의연구결과를제외하면국내에서당사자들의소셜미디어이용에

관한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남성동성애자가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

서소셜미디어에대한인식을구체적으로확인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했다.

연구문제 1: 남성동성애자는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를어떠한기능, 의미, 역할을갖는것으로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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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과사회자본, 온라인사회적지지, 외로움

(1) 사회자본

선행연구들은소셜미디어라는공간이개인이단독으로이용하는것이아니라, 다른누군가와연

결돼있다는점에서사회자본의역할을주목해왔다. 사회자본이란개인과개인, 개인과네트워크

의관계에서생성되는상호작용과그결과를의미한다(Putnam, 2000). 사회자본은크게연결

형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결속형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구분

되기도한다. 연결형사회자본은집단사이의약한유대를의미한다면, 결속형사회자본은집단

안에서강화되는강한유대를의미한다. 소셜미디어의이용은대체로사회자본의형성에긍정적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금희조, 2011; 김명혜, 2016; 이창호‧정낙원, 2014).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기대가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거나(Chong et

al., 2015), 다른당사자와연결하는것이기때문에(Harper et al., 2009) 사회자본과연관성

이깊다.

국외에서진행된연구에따르면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은사회자본형성에대체

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총과동료들(Chong et al., 2015)은홍콩의당사

자소셜미디어이용경험이있는동성애자및양성애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했으며, 소

셜미디어이용정도가이용에대한충족은물론당사자집단소속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

을밝혔다. 하퍼와동료들(Haprer et al., 2009)에 따르면미국의남성동성애자및양성애자

청소년들은인터넷을통해다른당사자또래와관계를형성하고자기수용을해왔다.

국내남성동성애자의경우에도소셜미디어이용이사회자본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

것으로예상되지만, 부정적인사회적분위기와다른국가에비해정보통신기술보급률이높다는

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소셜미디어에서사회자본이형성되기위해서는다른당사자의정보를

읽는것과더불어자기노출을통해정보를생산해야타인과관계를형성할수있다. 그러나, 한

국사회에서동성애자에대한부정적인식이매우강하기때문에(한국행정연구원, 2022) 비교적

은폐돼있는소셜미디어라도자기정보를노출하는것이꺼려질수있다(친구사이, 2014). 이러

한조건에따라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은사회자본에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다. 또

한, 사회자본을형성하더라도그것이연결형사회자본이나결속형사회자본중어떠한종류에해

당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소셜미디어를통해형성된사회자본이연결형인지, 결속형인지에

따라이용의영향도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금희조, 2010; Cronin &King, 2014). 이상의

논의를종합하여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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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남성동성애자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SNS, 인터넷커뮤니티, 데

이팅앱)이용은사회자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2) 온라인사회적지지와외로움

소셜미디어이용은개인의정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 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는

것으로 논의돼왔다(Boulianne, 2015; Cheng, Lau, Chan & Luk, 2021; Savci &

Aysan, 2016). 소셜미디어이용과관계된다양한정서적변인이존재하지만본연구에서는온

라인사회적지지와외로움에대해집중하고자한다. 두심리사회적변인은성소수자의소셜미디

어이용이나주관적행복, 정신건강등과깊은연관을갖고연구돼왔기때문이다(Chan, 2023;

Escobar-Viera et al., 2018). 예를들어찬(Chan, 2023)은성소수자의소셜미디어이용과

관련된최근연구들을개괄하며, 소셜미디어이용이정서에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을동

시에줄수있음을실증했다. 그에따르면성소수자의사회적소셜미디어이용은집단유대감을

형성하고내재화된낙인을감소시키는등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소셜미디어에이용에대한

감정적몰두(Emotional investment)는외로움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내재화된낙인을강화

하는등부정적영향이동시에나타났다.

먼저사회적지지는주변으로부터안정을얻거나, 애정을받는다고느끼는등정서적인지

지감과정보적지지나도구적지지와같은다차원적인구조를갖는개념이다(House, 1983). 하

우스(1983)에따르면사회적지지는심리적안정감이나애정을받는느낌등의정서적지지, 물

질적인자원을직접도와주는물질적지지, 문제해결을위해제안하거나지식을전달하는정보적

지지, 개인의행위에대한평가와인정을제시하는평가적지지등4가지요인으로구성된다. 국

내에서는박지원(1985)이사회적지지에관한선행연구를정리하고하우스의척도를번안하여

타당화한이후다양한분야에서사용됐다. 사회적지지는소셜미디어를이용함에따라영향을받

을수있으며(김영임, 2015; 홍구표, 2017; Meshi &Ellithorpe, 2021) 성소수자의정신건

강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주목돼왔다. 예를들어신승배(2013)는동성애자의건강관

련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탐색하기위해실증연구를진행했으며, 분석결과남성동성애

자의건강관련삶의질에사회적지지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김은경

과권정혜(2004)는남성동성애자의우울과불안에사회적지지가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확

인하여, 사회적지지가당사자의정신건강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

앞서제시한것처럼사회적지지는남성동성애자의긍정적인정서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

으로예측되나, 본연구는소셜미디어이용과관련된영역에주목하기위해온라인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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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활용하고자한다. 사회적지지개념은오프라인에서맺어진관계를상정하여발전한이론

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온라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곤 했다(김영임, 2015;

Gruzd, Wellman, &Takheyev, 2011). 그러나, 소셜미디어와같이온라인공간을통한타

인과의관계는익명성, 자기노출, 비언어적단서등의고유한조건들이존재한다. 즉, 오프라인

관계에서의사회적지지를온라인관계에서적용되지않을수있다. 닉등(Nick et al., 2018)

은개인이온라인공간에서의커뮤니케이션을바탕으로형성하는사회적지지를오프라인에서형

성하는것과구분할필요성에주목하며온라인사회적지지(Online Social Support, OSS) 척

도를개발했다. 온라인사회적지지는 “인터넷을통해친구, 가족및주변사람들로부터유형및

무형의도움을받는것”(Nick et al., 2018)을의미한다.

온라인사회적지지척도를국내에서타당화한김지연과최승미(2021)은온라인사회적지

지는오프라인사회적지지와유사한측면이있지만, 여러차이점이존재함에따라구분할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 예를들어온라인공간에서이뤄지는대인커뮤니케이션은오프라인에비해시

공간적인제약이적고, 분절적으로이뤄질수있다. 또한, 익명성을기반으로행해지는사이버

괴롭힘, 플레이밍과같은현상은온라인공간에서겪을수있는부정적인사건으로서사회적지지

가 아닌 온라인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닉 등(Nick et al.,

2018)과김지연, 최승미(2021)의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과같은온라인공간에서의부정적경

험은사회적지지의경우부적인상관을보였으나, 온라인사회적지지는정적인상관이일관되게

관찰됐다. 따라서, 온라인공간에서형성된경험에는온라인사회적지지의개념이적용될필요성

이강조된다.

한편외로움은“관계에대한욕구가좌절또는결핍되었을때경험하는공허함과쓸쓸함등

불쾌하고고통스러운정서”(서영석‧안수정‧김현진‧고세인, 2020)를의미한다. 사람은다른사람

과관계를맺고자노력하지만언제나성공하는것은아니기에외로움은누구나쉽게겪을수있

는정서다. 그러나, 해소되지않고계속해서깊어지는외로움은개인의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

향을미칠수있다(Erzen &Çikrikci, 2018). 특히, 사회적으로배제되고일상에서다른사람

과관계를맺는데제약이있는성소수자는이성애자에비해외로움을더욱많이겪는것으로나

타났다(Hu, Hu, Huang, &Zheng, 2016; Peterson, Lee, Svec, &Russell, 2023).

소셜미디어는다른사람과상호작용을통해외로움을해소할수있겠으나(손영준‧허만섭,

2020; 진보래, 2022), 기대에비해욕구가충족되지않았을때오히려더욱악화될수있다. 또

한, 최근연구들은소셜미디어이용이외로움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결과들이일관되게보고

되기도했다(O’Day &Heimberg, 2021; Yavich, Davidovitch, & Frenkel, 2019)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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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소수자를대상으로진행된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당사자들에게는소셜미디어이용이외

로움에충분히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후와동료들(Hu et al., 2016)은 동성애자, 양성애자로구성된집단과이성애자집단을

구분하여삶의만족도에외로움과자기존중감이미치는영향을분석했는데, 이성애자집단에서

외로움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β= -.30, t = -5.05, p < .001)에비해성소수자로구

성된집단에서외로움이미치는영향(β=-.52, t = -9.99, p < .001)이더욱크게나타났다.

에스코바-비에라와동료들(Escobar-Viera et al., 2018)은동성애자및양성애자의소셜미디

어이용이우울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들을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로분석

했다. 분석결과소셜미디어이용은고립감이나외로움의영향을완화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영

향을미칠수있지만, 사이버불링(CyberBullying)과같은부정적경험으로우울이더욱강해

질수있다고제시했다.

앞선논의를종합하면남성동성애자에게사회적지지는중요한역할을미치는것으로확인

됐지만, 주로사회적지지를형성할수있는소셜미디어이용이유사한역할을하는지살펴볼필

요가있다. 특히소셜미디어이용은사회적지지보다는온라인사회적지지라는개념을통해살펴

볼때더욱적합한것으로판단되며이에따라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밝힌소셜미디어이용과외로움의복합적인관계는국내남성동성애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

될수있다. 남성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2014)에서진행했던인터뷰결과를살펴보면남성동성

애자에게인터넷커뮤니티, SNS등소셜미디어는사회적관계의기대를충족하고외로움을해소

할수있는좋은창구로인식됐다. 또한, 응답자중에는온라인공간에서의교류에서출발하여

오프라인동호회, 봉사활동등더욱탄탄한관계를형성하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가존재하는국내온라인공간에는성소수자혐오표현이즐비한상황이다(고한솔, 2022). 심지

어2017년당시육군참모총장이었던장준규는남성동성애자군인색출을지시했고, 수사관들은

당사자들이주로이용하는데이팅앱에들어가서함정수사를진행했고(군인권센터, 2017), 최근

에는당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나 데이팅앱에서몸캠피싱이 유행하는 등(뉴시스, 2022)

소셜미디어를통한충족을좌절시키는외부요인들도존재한다. 따라서, 본연구는남성동성애자

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이용이정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

은연구문제를설정했다.

연구문제3: 남성동성애자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SNS, 인터넷커뮤니티, 데

이팅앱)이용은온라인사회적지지와외로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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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연구는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에관한연구로서선행연구가전무함에따라탐색적

성격을갖는다. 남궁미와박정은(2020)은학술지및학위논문중성소수자와관련된국내연구

동향을분석한결과, 다수의연구가양적연구(58.3%)와질적연구(29.8%)에 해당하며혼합연

구는1건(1.2%)으로상대적으로적은분포를보였다. 그들은성소수자의경험이맥락과분리해

서해석하기어렵기때문에질적연구가갖는장점과변인간의관계를밝히는양적연구가갖는

강점이각각존재한다는사실을주목하며, 향후연구에서는혼합연구방법론이더욱활발하게이

뤄질필요성을제기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타당성을확보하고후속연구를위한여러지점

을생산하기위해본연구는혼합연구방법을적용했다. 질적분석을위해당사자들을대상으로

인터뷰를진행하고, 양적분석을위해온라인설문조사를진행했다.

심층인터뷰에서는남성동성애자에게소셜미디어가사회적관계에서어떠한의미를갖는

지, 어떠한역할을하는지, 사회적지지와외로움과어떤관계를맺는다고인식하는지자료를수

집하고분석했다. 온라인설문조사에서는통제변인들과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등소

셜미디어 이용량,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적지지, 외로움 등 주요변인들에 대해 수집하고

SPSS21.0을이용해통계적분석이진행됐다.

연구대상자는 ‘①본인의 성별이남성이면서, 동성애자로정체화하고 ②소셜미디어를통해

다른남성동성애자와교류경험이있는③성인’에 해당된다. 인터뷰 참여자및설문조사참여자

모집은기존에진행됐던선행연구를참고하고, 검색어에 ‘게이’, ‘이반’, ‘Gay’ 등을넣어검색했을

때남성동성애자들이주로이용하는 것으로판단되는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 SNS를통해

진행됐다. 연구대상자가사회적소수자에해당하기때문에연구에앞서서강대생명연구윤리심

의위원회의승인을받았다(승인번호 SGUIRB-A-2301-02). 특히사례지급을위해수집된연

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하여 압축됐으며 암호화된 가상드라이브 프로그램(Wise

Folder Hider)에저장하여이중으로보안을유지했다.

4. 연구 I : 심층인터뷰

1) 자료수집방법및참여자특성

남성동성애자들이서로교류하기위해소셜미디어를어떻게이용하는지확인하고, 어떠한역할

과의미를갖는다고생각하는지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심층인터뷰가진행됐다. 또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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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에서남성동성애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것이사회적 지지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자료분석 해석에 참고하고자

했다. 질문지는소셜미디어이용계기, 경험과인식에대한부분들을반구조화하여구성됐다.

연구참여자는 앞서 언급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을 통해 2023.02.03.

~02.04 기간동안모집됐다. 모집당시연구참여자선별을위해연령, 이용시작년도, 이용하고

있는소셜미디어의종류, 하루평균이용량등에대해사전설문을받았으며풍부하게응답할수있

다고판단되는이들을연구참여자로선정했다. 인터뷰는연구참여자가원하는장소로연구자가찾

아가서진행했으며스터디룸, 룸카페등외부와차단된장소를예약하거나상황에따라비대면으

로카메라를끄고진행됐다. 연구참여자들은시작하기에앞서연구에대해다시한번설명을듣고

동의하겠다고확인한뒤인터뷰는진행됐으며사례로30,000원을지급받았다.

심층인터뷰참여자는총8명으로연령평균은32.7세로최소20세부터최대63세까지넓

은범주로구성됐다. 다른남성동성애자와교류하기위한목적으로소셜미디어를언제부터시작

했는지조사했을때국내에서스마트폰이활발하게보급되기시작했던2010년이후의경우가대

부분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대면접촉이어려워진 2020년이후에시작한이들도있었다.

이용중인소셜미디어의경우 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 중에서도 특정 온라인공간들이

일관되게등장했다. 이러한온라인공간들은선행연구에서도주로언급됐던곳으로서, 남성동성

애자들에게주로이용되는특정미디어(예, SNS T, 인터넷커뮤니티I, 데이팅앱J등)가존재한

다는것을추측할수있었다.

Code Age Year of Use Using2) Social Media

A 45 2000 Community I, Dating App J, B

B 63 2013 SNST, Community I, Dating AppB

C 32 2011 SNS T, I, Community I, DatingApp J, T, J, 9

D 24 2012 SNS T

E 27 2016 SNST, F, I

F 30 2022 SNS T, Community I, DatingApp J, B, T, G

G 20 2020 SNS T, DatingApp J, B, T, D

H 21 2018 SNST, I, DatingApp J

Table 1. Participants

2) 논문에서는인터뷰나설문조사에언급되는소셜미디어의구체적인이름을밝히지않는다. 해당온라인공간의정보

가노출됨으로써이용자들에게아웃팅(Outing, 성소수자의성정체성을다른사람이공개하는것)의위협이될수있으

며, 공간에대해사회적낙인이형성될수있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해당정보가필요한경우 1저자에게메일로요

청하면확인후제공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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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소셜미디어의어포던스(affordance)

인터뷰결과남성동성애자들에게소셜미디어는공통된어포던스를갖는한편, SNS와인터넷커

뮤니티, 데이팅앱각각의것은분명한차이가있었다. 먼저소셜미디어의공통된어포던스는본

인의성정체성과동일한이들의존재를확인하는것이었다. 소셜미디어를시작하게된계기를물

었을때, 응답자들은대체로본인의성정체성을탐색하는과정에서다른남성동성애자는어떤사

람들인지얼마나있는지에대한호기심을갖고이용하기시작했다고답했다. 다양성에대한포용

력이낮고이성애중심적인우리사회에서남성동성애자는본인이남들과다르다는이질감이나

고립감을느끼기쉽다. 그들이모여있는소셜미디어는본인말고도다른동성애자가존재한다는

것을확인해주며, 이질감이나고립감을해소할수있는공간이된다.

“고등학교때포털사이트카페를통해처음이용했던거같아요. 그걸통해서는궁금증을

해소하고자많이봤던것같아요. 다른데서는보이지않는내용이니까교회에서동성애는

죄악이다그런거빼고는아는게없었기때문에, 이사람들은어떻게연애를하고다니지

그런것도보고질문게시판에시시콜콜한내용이라던지그런것들을보기위해서이용했

던것같아요.” (인터뷰참여자C)

“초등학생때정체화를하고나서 ‘나만이런건가?’라는생각이사실은제일먼저였던거같

아요. 나랑비슷한남성동성애자들이더있다는거를들어서알고는있었지만사회적으로

찾기는너무어렵다고생각했었고찾다보니까SNS에서조그맣게그런네트워크가있다

는걸알게됐고...” (인터뷰참여자D)

소셜미디어의유형에따라구별되는어포던스는SNS의경우관계적인부분, 인터넷커뮤

니티의경우소통과정보의부분, 데이팅앱의경우성적인부분에해당한다. SNS는인터넷커뮤

니티나데이팅앱에비해주로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확장하기위한기능을제공하는것으로나

타났다. SNS에서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확장하는방식은개인이일상이나생각을담아글을

작성하면, 다른이들이이에대해반응하는것이였다. 또한, 꼭온라인에서새로운관계를형성

하고확장하기보다는오프라인에서의다른성소수자지인들과사회적관계를유지하기위한목

적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었다. 인터넷커뮤니티의경우남성동성애자와관련된주요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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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제공하거나, 게시판및채팅방등을통해서서로소통할수있는기능을제공했다. 일부

커뮤니티는 지역별 게시판이 있어서 이용자들끼리 즉석만남도 활발하게 이용된다고도 하였다.

데이팅앱의경우다른남성동성애자와직접적인만남의경로로언급됐으나, 이는상호합의하에

이뤄지는성적인접촉과연관성이컸다. 참여자들에의하면데이팅앱에서만난다른이가사회적

관계로발전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

“데이팅어플같은경우에는사회적관계를유지하는데는하등쓸모가없는것같고요.

SNS를사용했을때사람들한테사람들한테많이보이는사람이생기고, 또그사람주변

에있는다른사람이생기고그런느낌이거든요.” (인터뷰참여자E)

“제일많이사용하고있는거는인터넷커뮤니티. 거기서동성애자들의뉴스라던가그런

부분도많이보고있구요. 일반인들에게할수없는그런얘기들이많잖아요. 그런소통을

하기위해서우리가일반이아닌동성애자로살아가면서답답한부분이라던가그런이야

기들을하기위해서...” (인터뷰참여자A)

“확실히데이팅어플같은경우에는성관계를원하는사람이정말많은것같아요. 즉각적

인성적인만남에가깝고SNS는속하고싶은부류에속해있을수있다라는점이크게다

른것같아요.” (인터뷰참여자G)

이러한어포던스의공통점과차이점을종합하면, 남성동성애자들의소셜미디어를통한사

회적관계는SNS에서주로이뤄진다는점을알수있었다. SNS는개방된온라인공간이기때

문에본인이아닌다른남성동성애자의존재를쉽게확인할수있고, 게시글을작성하거나메시

지를교환하는등사회적관계에용이한기능들을제공한다. 또한, SNS는개인이자기노출의정

도를조절할수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안전하게관계를맺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특

성으로인해남성동성애자들에게다른소셜미디어에비해 SNS에서사회적관계가형성됐다고

볼수있다.

(2) 소셜미디어가사회적관계에서갖는의미와역할

남성동성애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는 ‘반(半)필수적인 연결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다. 소셜미디어는개개인의정보를교환할수있는장으로서, 인터넷공간에서다른누군가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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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수있는기능을제공한다. 성정체성의여부와상관없이소셜미디어는이러한기능을제공하

지만, 남성동성애자에게소셜미디어는다른이들과연결되기위해어느정도필수적인것으로보

인다. 1990년대후반에남성동성애자들의인터넷네트워크가형성되고지금까지발전함에따라

지금은다양한소셜미디어들이등장했다. 오프라인에서특정공간을중심으로성소수자들이집

결하게되는현상은온라인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즉, 소셜미디어라는온라인공간도특정

채널에서사람이많을수록더욱많아지는양상이나타난것이다. 남성동성애자들사이에서주로

이용되는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에서는타인과연결될수있는가능성이더욱높으며,

교류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온라인공간으로보인다.

“저희들에게있어서거의유일하게나와입장이같다는것을알고사람을만날수있는유

일한수단이라고생각해요. 오픈퀴어로살면서사람들을만나시는분들도있지만대부분

은그렇지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거의유일한수단이라고생각하고더매달리게되는

것같아요.”(인터뷰참여자D)

“하나의공간같다는생각을해요.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동아리의신입생이점점줄고

있거든요. 퀴어동아리가생겼던이유는서로어디있는지모르는사람들이, 서로를알아

가고모여서만남을이어가려고만들어진건데, 요새들어서는소셜미디어가확장이되니

까굳이동아리에서모이지않아도충분히사회적인관계를맺고살아갈수있다고생각을

해서그런지... ” (인터뷰참여자E)

“자신의정체성을디나이얼(성정체성을부정하는사람)로살아가지않을거면은거의필수

적으로여겨지는존재라고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사람을만난다고해도다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이미알고있던사이인데오프라인에서무작정들어간다는게허들이분

명히있을것같거든요.” (인터뷰참여자H)

또한, 남성동성애자들에게소셜미디어는성정체성을편하게드러내고사회적관계를형성

할수있는공간이자, 오프라인만남을위한가교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성소수자에대한

포용력이낮고, 이성애중심적인국내사회에서는남성동성애자가자연스럽게다른남성동성애자

를만날가능성은희박하다. 남성동성애자들이주로이용하는소셜미디어에서는자신의정체성

을남성동성애자로정체화한이들이모여있는공간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편하게본인의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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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드러내고교류할수있다. 물론, 온라인공간에서도아웃팅의위협이충분히있기때문에

모든남성동성애자들이소셜미디어를적극적으로이용한다고단언할순없다.

남성동성애자들에게소셜미디어는온라인에서소통하는것에그치지않고오프라인만남으

로이어지는역할도수행했다. SNS의경우평소에온라인으로소통하며친분을쌓다가약속을

잡아서만난다거나, 개인이어떤장소를방문할때근처에있는다른지인을만날수있는기회

를제공한다. 데이팅앱은대부분성적인욕구를해소하기위해서이용됐으며, 이용자의위치를

기반으로교류할수있도록설계돼있기때문에남성동성애자들이서로만나기에용이한수단이

였다.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지역별로구분돼있는게시판이활성화돼있고, 정기적인모임이개

최되기도했다.

“보통의이성애자같은경우에는회사나학교에서소셜미디어없이이런게가능한데, 남

성동성애자나다른성소수자친구들같은경우에는무슨모임이있어야지만관계가형성

되고, 커밍아웃을엄청나게오픈하고있는사회집단이아니라면불가능할테니까..” (인터

뷰참여자C)

“일단은서로만나야연애를할거아니에요. 그런만남의장이될수있는공간이별로없

고데이팅어플이나SNS나다마찬가지로사람들이랑연애도하고다른만남도갖고이

런걸보면소셜미디어가있고없고의차이가큰것같아요.” (인터뷰참여자F)

“포털사이트카페같은데도보면은정기적인모임이있거든요. 보통 이제술마시고놀고

같이어울리고미팅도하고그런것같더라구요...그리고그게또지역별로이렇게모여요.

특정지역에서모이면그주변까지다포함해서...” (인터뷰참여자B)

한편, 일부연구참여자들은수도권에거주하고있는이들과지역에서거주하고있는이들

사이에소셜미디어의의미나역할이다를수있음을보여줬다. 수도권에거주하고있는이들은

소셜미디어를통해사회적관계를적극적으로형성하거나, 오프라인만남을갖기용이한수단인

반면지역에거주하고있는이들은온라인공간에서사회적관계를형성하더라도적극적인만남

을갖긴어렵다는한계가있었다. 지역에서는성소수자와관련된공간이거의없고, 인구도적기

때문에다른남성동성애자와교류하기도어렵다. 수도권, 특히서울은남성동성애자와관련된시

민단체, 기관, 술집이나카페등상대적으로인프라가더욱갖춰져있으며인구도상대적으로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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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취향에따라교류할수있다. 이러한차이로인해지역에서거주하고있는이들은소셜미디

어를피상적으로이용했거나, 서울에대한동경을품게됐다고도하였다.

“제가사는곳이지방이다보니까숨어지내는동성애자들이참많은것같아요. 그런분들

이많으셔서만남이좀힘들거나그런부분들이되게많아요. 그래서온라인으로소통하는

부분이많고그렇습니다.” (인터뷰참여자A)

“같은지역사람들이있긴했지만다서울에서이루어지니까. 이사람과나랑SNS에서친

한데난못가고이런행사가서울에서있는데나는못가고이런게누적이되다보니결국

에는입시생이됐을때내가서울로올라가버려야겠다라는생각을강화하게된계기가된

것같아요. 지방은막말로사람이거기서거기고하나건너면다아는사이다그럴정도로

적으니까제약이있으니까.” (인터뷰참여자H)

(3) 소셜미디어의이용과온라인사회적지지, 외로움의관계에대한인식

연구참여자들은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이온라인사회적지지와대체로긍정적인관계

를맺고있으며이는안정감과연관이큰것으로인식했다. 소셜미디어에서본인을제외한다른

남성동성애자의존재를확인하고교류함으로써개인은안정감을크게얻을수있었다. 이러한안

정감은성정체성이다른이들에게얘기할수없는것에대해털어놓고, 공감해주는과정을통해

더욱튼튼해졌다. 그러나, 일부연구참여자는사회적지지를얻기위해스스로를검열하게된다

는점에서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을동시에겪기도했다.

“소셜미디어를사용하고나서부터정서적으로안정이됐었는데그이유가소셜미디어를사

용하지않으면내경험을나눌사람이없잖아요. 상대방이나에대해서지지를해줄지도

명확하지않고그래서나의경험을나누기가어려운데소셜미디어를사용하면텍스트라고

할지라도그런경험들을나눌수있고, 공감받을수있고, 평범한사람들처럼고민을나눌

수있다는게좋은영향을미쳤던것같아요.” (인터뷰참여자G)

“저는되게긍정적인지지가있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왜냐하면나와같은사람이여기

도있고저기도있네이러면서유사성에서안정감같은게생기지않나생각해요.” (인터뷰

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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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느끼는소속감들도있고덕분에외로움도느끼지는않았지만, 소속감을얻기위해

서나는끊임없이이커뮤니티안에서괜찮은사람이고해가되지않는사람이어야하고

이런것들때문에자기검열을계속했던것같아요.” (인터뷰참여자D)

참여자들은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 이용과 외로움의 경우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더심각해질수있다는인식이공존했다. 외로움은개인과타인의관계에대해인식함에

따라형성되는감정이다. 남성동성애자들에게소셜미디어는다른공간에서채우기어려운사회

적관계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공간으로기대되며, 실제로외로움을해소하기용이한부분도

분명히존재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관계적인욕구가제대로충족되지않는경우오히려

외로움은더욱강해질수있고이는정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외로움을해소하는건주된목적중에하나인것같아요. 제개인적인생각은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이친밀한 관계에의존하는 정도나거기(소셜미디어)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정도가높다고생각하거든요...소셜미디어는내가드러내고싶은모습을드러내면서사람

들가 교류할 수있고, 연애도 하고, 섹스도 할수있으니까외로움을해소하기 편하죠.”

(인터뷰참여자F)

“외로움을완화시키는데도움이되기도하지만오히려악화되는경우도있다고생각해요.

SNS라고했을때SNS마다주된분위기와경향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커뮤니티

에들어갔는데내가맞지않으면그거는내가이성애자사회에있던거와는또다른이질

감을줄수도있을거라생각하거든요. 적응을잘하면외로움타파에분명히도움이되지

만적응을못하는경우엔그때는진짜개인에게있어서는최악의경우가되는거죠.” (인

터뷰참여자H)

5. 연구 II: 온라인설문조사

온라인설문조사는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에대한양상을파악하고사회자본, 사회적

지지,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2023.02.10.~

2023.02.13. 기간에이뤄졌으며인터뷰에서표집한곳과동일한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



26 한국언론학보67권4호(2023년8월)

팅앱등을통해진행됐다. 조사참여자는보상으로커피기프티콘을지급받거나남성동성애자인

권운동단체에기부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었다. 총145명이표집됐으나남성동성애자가아니

라고응답하거나, 소셜미디어를이용해본경험이없다고응답한이들을제외하고총140명의응

답을분석에활용했다.

1) 측정도구

(1) 소셜미디어이용

본연구에서는최근10년이내에시행됐던성소수자관련대규모설문조사와, 성소수자관련온

라인아카이브자료등을참고해남성동성애자들이주로이용하는소셜미디어로SNS, 인터넷커

뮤니티, 데이팅앱3가지를선정했다.

소셜미디어이용에관한문항은SNS 3종류, 인터넷커뮤니티 5종류, 데이팅앱 5종류를

각각제시하고 ‘전혀사용하지않는다’부터 ‘매우자주사용한다’까지리커트 5점척도로측정했

다. 또한, 설문에포함되지않은소셜미디어는 ‘기타’항목으로측정하여연구참여자가직접입력

하고이용량을응답할수있도록했다. 소셜미디어별로이용량의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

나, 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각각의응답은제곱근값의평균으로계산해분석에활용

했다.

(2) 사회자본

선행연구들은소셜미디어가인터넷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위한미디어라는 점을

주목하여소셜미디어이용과사회자본과의연관성에주목해왔다(금희조, 2011; 김명혜, 2016;

이창호‧정낙원, 2014). 사회자본은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과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

으로구분되는것으로논의돼왔다(금희조, 2010; Putnam, 2000).

연결적사회자본과결속적사회자본은이창호와정낙원(2014)의연구를참고했으며각각

4문항을 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다. 연결적사회자본은 ‘소셜미디어를통해다양한정보와

의견을교환하고있다’, ‘소셜미디어를통해사회문제에관한다양한해석과설명을접할수있

다.’등 4문항이며결속적사회자본은 ‘소셜미디어를통해소통하는사람중내문제를해결하는

데도움을줄것이라고신뢰하는사람이있다.’ ,‘소셜미디어를통해소통하는사람중내가중요

한결정을할때조언을구할수있는사람이있다.’ 등4문항이다.

베리맥스회전을25회적용한탐색적요인분석결과, 아이겐값이1이상인요인들을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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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단했을때선행연구와동일한문항들이각각연결적사회자본과결속적사회자본으로구성

됐다(KMO표본적합도= .872, 누적분산비율=76.5%) 신뢰도분석을위해Cronbach’s α를

계산해본결과연결적사회자본은.875, 결속적사회자본은.908로높은신뢰도를보였다.

(3) 온라인사회적지지

온라인사회적지지는 “인터넷을기반으로친구나가족, 유사한직업이나취미를가진사람들과의

소통과교류를통해유형의지원을받는것”을의미한다(House, 1983; Nick et al., 2018: 김

지연‧최승미, 2021 재인용). 김지연과최승미(2021)는한국판온라인사회적지지척도의타당

화연구를진행했으며, 연구결과 4개의하위요인으로구성됨을밝혔다. 본연구에서는그들의

연구에서공통성및요인부하량이높았고본연구에적합한문항들을선별하여각요인별3개의

문항으로측정했다.

탐색적요인분석결과, 정서/존중지지, 사회동반지지, 정보지지의모든문항이하나의요인

으로구성됐으며, 물질적지지는독립적인 요인으로구성됐다(KMO표본적합도= .892, 누적

분산비율=67.3%). 이는소셜미디어가상호작용성이용이하고다른사람과교류에대한어포

던스(affordance)가높다는특성에의해나타난결과일수있다. 정서/존중지지, 사회동반지지,

정보지지가포함된요인은개인에게긍정적인태도로전반적인지지를한다는특징을갖기때문

에‘동반자적지지’로명명했다.

물질적지지는 ‘온라인에서사람들은내학업이나업무를도와준다’ 등 3문항이며, 동반자

적지지는 ‘온라인에서사람들은하나의인격체로서나에게관심을가진다’, ‘온라인에서사람들

은내가알고싶어하는것들에대해말해준다’, ‘온라인에서사람들은나에게소속감을느끼게

해준다.’ 등 9문항을리커트5점척도로측정했다. 각요인의Cronbach’s α는.827, .924로높

은수준이다.

(4) 외로움

외로움은 “관계에대한욕구가좌절또는결핍되었을때경험하는공허함과쓸쓸함등불쾌하고

고통스러운정서”(서영석등, 2020)를의미한다. 본연구에서외로움은디지털콘텐츠이용자의

외로움을조사했던 임명성(2020)의 방법을 참고했으며 ‘사람들과 가깝다고 자주 느낀다.(역코

딩)’ 등 5개의역코딩문항과 , ‘의지할사람이아무도없다고자주느낀다.’ 등 6문항으로총12

문항으로측정했다.

탐색적요인분석결과, 2개의요인으로도출됐으며역코딩됐던문항들과, 그렇지않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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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로구분됐다(KMO표본적합도=.892, 누적분산비율=67.3%). 두요인을구성하는문

항들사이에내용적인측면에서는큰차이가없었다. 설문조사에역코딩여부가응답결과에미치

는영향을실증분석한고길곤과동료들(2015)에따르면, 이론적으로하나의개념을측정하더라

도긍정문과부정문의형태에따라요인이별개로형성될수있고이를해석할때주의할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따라서, 두요인이독립적인요인인지혹은하나의개념이역코딩문항을이용

함에따라별개의요인으로구성된것인지확인하기위해추가분석을진행했다. 선행연구에서

연관성이높은요인으로지적된사회자본, 사회적지지등의요인과상관분석을진행한결과, 역코

딩됐던문항들로구성된요인은유의한부적상관을보였으나역코딩되지않은문항들로구성된

요인은유의한상관이나타나지않았다. 결론적으로본연구에서는역코딩됐던문항들로구성된

요인이외로움이라는개념을적절히측정한것으로판단하고분석에활용했다. 외로움요인을구

성하는문항들의Cronbach’s α는.89로높은수준이었다.

(5) 기타변인: 인구통계학적정보, 인간관계내남성동성애자비율, 커밍아웃정도

인구통계학적변인은연령, 거주지역, 학력, 종교등을측정했으며응답자양상을구체적으로확

인하기위해인간관계내남성동성애자차지비중, 소셜미디어계정내커밍아웃유형등을측정

했다. 인간관계내남성동성애자차지비중은없음부터많음까지0~10으로측정했으며, 소셜미

디어계정내커밍아웃유형은평소에주로이용하는소셜미디어에서본인의성정체성을드러내

는지묻고‘전혀드러내지않음, 일부에게만드러냄, 모두에게드러냄, 정체성을드러내는별도의

계정을사용’ 등으로측정했다. 거주지역의경우인터뷰에서수도권과비수도권에따른차이에

대한의미가발견됐기때문에수도권을0으로, 비수도권을 1로더미변수화하여분석에활용했

다. 또한, 종교의경우국내에서성소수자에관한주요담론에기독교가밀접한연관이있다. 김

나나와권수영(2021)은성소수자의정체성형성과정에종교가미치는영향을당사자들의생애

사로분석했고, 기독교인인당사자는종교가성정체성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었다. 따라

서, 종교의경우카톨릭, 개신교등기독교인경우를0으로, 다른종교인경우를1로더미변수화

했다.

2) 분석결과

(1) 응답자특성및상관분석결과

응답자의평균연령은29.2세(SD=6.08)였으며거주지역의경우수도권에거주하고있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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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72.1%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인 경우가 61.4%, 종교는 없는 경우가

64.3%로과반수를차지했다. 소셜미디어계정내 커밍아웃유형은일부에게만 드러내는경우

(35%), 정체성을드러내는별도의계정을운영하는경우(27.1%), 성정체성을전혀드러내지않

는 경우(21.4%) 등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내 남성동성애자 차지 비중은 평균 5.16(SD =

2.47)으로절반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관분석의주요결과는 <표 2>와같다. 연령은인터넷커뮤니티이용량과약한정적상관

이있었으며(r = .18, p < .05), SNS이용량과는부적상관을보였다(r = -.26, p < .05). 또

한, 사회자본, 온라인사회적지지와는부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도권을기준

으로변환한더미변수의경우 SNS이용량과유일하게부적인상관이있었는데(r = -.23, p <

.05), 응답자들이수도권에거주하는것이SNS이용량과정적인관계를맺는다고해석할수있

다. 기독교를기준으로투입된더미변수의경우다른변인과유의한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았

다. SNS이용량은사회자본, 온라인사회적지지와정적상관관계인반면외로움과는부적인상

관을보였다. 인터넷커뮤니티이용량은연결형사회자본과동반자적지지에부적인상관이있었

으며, 데이팅앱이용량은주요변인중외로움에대해서만부적인상관이나타났다. 사회자본과

사회적지지는서로높은정적상관을보이고외로움과는부적인상관을맺고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Age 1

2. Local(0=Metro 1=Non-metro) -.11 1

3. Religion(0=Christian 1=non-Christian) -.04 .05 1

4. SNSusage -.26** -.23** -.08 1

5. Internet community usage .18* -.01 .01 -.08 1

6. Dating app usage -.14 -.06 -.01 .24** .31** 1

7. Bridging social capital -.16* -.07 -.03 .29** -.22** -.05 1

8. Bonding social capital -.19* -.05 -.00 .28** -.15 -.06 .63** 1

9. Material support -.18* -.09 -.11 .30** -.01 .11 .48** .56** 1

10. Companion support -.26** -.12 -.03 .29** -.22** .06 .71** .73** .67** 1

11. Loneliness .11 .09 .04 -.25** -.04 -.18* -.41** -.53** -.42** -.62** 1

*p <. 05, **p <. 01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상관분석만으로는소셜미디어이용과사회자본, 온라인사회적지지, 외로움사이의구체적

인관계를해석하기제한된다. 따라서, SNS이용량, 인터넷커뮤니티이용량, 데이팅앱이용량을

독립변인으로투입하고사회자본, 사회적지지, 외로움을종속변인으로투입하는회귀분석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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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변인중연령은종속변인들과대체로유의한상관관계를보였기때

문에통제변인으로투입됐다.

(2)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이사회자본에미치는영향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이사회자본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소셜미디어이용량

과연령을독립변인으로투입하고, 연결형사회자본과결속형사회자본이종속변인으로투입된

다중회귀분석을진행했다. 분석결과연결형사회자본과결속형사회자본모두SNS이용량이유

일하게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인터넷커뮤니티이용량이나데이팅앱이용량은유의한영향을

미치지않았다. 즉, 다른남성동성애자와교류하기위해SNS를이용할수록사회자본의형성에

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인터넷커뮤니티나데이팅앱의경우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이

다. SNS 이용량의 베타값은 연결형사회자본의 경우 .26(p < .01), 결속형 사회자본의경우

.27(p < .01)로유사한수준으로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이온라인사회적지지에미치는영향

다음으로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이온라인사회적지지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진행했다. 각각의소셜미디어이용량과연령이독립변인으로투입됐으며, 물질

Bridging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β t(p) VIF β t(p) VIF

(Constant) 3.92** 2.96**

Age -.08 -0.94 1.18 -.13 -1.48 1.18

Local Dummy

(0=Capital area)
-.02 -0.28 1.10 -.01 -0.10 1.10

ReligionDummy

(0=Christian)
-.01 -0.19 1.01 .01 0.16 1.01

SNS usage .26 2.99** 1.24 .27 3.05** 1.24

Internet Community

usage
-.15 -1.80 1.19 -.06 -0.76 1.19

Dating app usage -.08 -0.93 1.23 -.12 -1.39 1.23

F 3.45** 3.12**

adj. R2 .09 .08

Durbin-Watson 2.17 1.99

*p <.05, **p <.01

Table 3. The Effects of Gay Men's Social Media Use on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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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지와동반자적지지가각각종속변인으로투입됐다. 물질적지지의경우연령, 수도권거주여

부, 기독교여부등통제변인과인터넷커뮤니티이용량, 데이팅앱이용량은유의한영향을미치

지않았으며SNS이용량은정적인영향을미쳤다(β=.24, p < .01). 동반자적지지의경우수

도권거주여부, 기독교여부와데이팅앱이용량은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고연령, SNS이용

량, 인터넷커뮤니티이용량이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은높을수록동반자

적지지는낮아졌으며(β=-.18, p < .05), SNS이용량이정적인영향을미치고(β=.19, p <

.01), 커뮤니티이용량은부적인영향을미쳤다(β=-.19, p < .05).

Material support Companion support

β t(p) VIF β t(p) VIF

(Constant) 0.95 4.91**

Age -.13 -1.51 1.18 -.18 -2.08* 1.18

Local Dummy

(0=Capital area)
-.04 -0.52 1.10 -.09 -1.11 1.10

Religion Dummy

(0=Christian)
-.09 -1.12 1.01 -.01 -0.19 1.01

SNS usage .24 2.72** 1.24 .19 2.21* 1.24

Internet Community

usage
-.03 0.35 1.19 -.19 -2.21* 1.19

Dating app usage .02 0.23 1.23 .04 -0.51 1.23

F 2.95** 4.29**

adj. R2 .07 .12

Durbin-Watson 2.31 2.19

*p <.05, **p <.01

Table 4. The Effects of Gay Men's Social Media Use on Online Social Support

(4)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이외로움에미치는영향

소셜미디어이용량과연령을독립변인으로, 외로움을종속변인으로투입한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5>와같다. 먼저회귀모델의적합성을나타내는F값이유의하지않았으므로(p > .05) 독립

변인들이외로움에미치는영향은유의하지않다고볼수있다. SNS이용량이외로움에부적인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β=-.20, p < .01), 적합성이유의하지않기때문에통제변

인과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등소셜미디어의이용은외로움을설명하는유의한변수

가아니라고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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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iness

β t(p) VIF

(Constant) 4.43**

Age .06 0.67 1.18

Local Dummy (0=Capital area) .04 0.51 1.10

Religion Dummy (0=Christian) .02 0.34 1.01

SNS usage -.20 -2.18** 1.24

Internet Community usage -.03 -0.03 1.19

Dating app usage -.10 -1.17 1.23

F 2.06

adj. R2 .05

Durbin-Watson 2.11

*p <.05, **p <.01

Table 5. The Effects of Gay Men's Social Media Use on Lonliness

6. 결론및논의

본연구는남성동성애자가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등소

셜미디어를어떻게인식하는지살펴보고이용에따른사회자본과정서에대한영향을알아보고

자진행됐다. 아직까지관련된국내연구가미비하므로혼합연구를적용했으며, 인터뷰를통해

소셜미디어에대한기능, 의미, 역할인식을알아보고온라인설문조사분석을통해소셜미디어

이용에따른영향을분석했다. 연구의주요결과는아래와같다.

먼저남성동성애자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에대한인식은기능, 의미, 역

할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기능에대한인식을살펴본결과소셜미디어의공통적인어포던스는

본인이아닌다른사람들의존재를확인하기위한수단이었다. 이러한결과는국외선행연구에서

진행된연구와일치한다(Brandt &Carmichael, 2020; Muntangin, 2018). 즉, 한국남성

동성애자에게도소셜미디어는다른당사자를마주할수있는공간으로인식되는것이다. 우리사

회는여전히남성동성애자에대한부정적인담론과인식이존재하는데, 이러한상황에서소셜미

디어는상대적으로안전하게서로의존재를확인하고교류할수있는안전한공간이된다. 성적

지향인당사자들이소셜미디어를통해서로존재를확인하는것은안전하게서로를확인하고유

대할수있는공간이존재한다는점에서중요한기능을제공하는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소셜미

디어의 이용계기에대한 응답에서 성정체성을정체화하는 과정에서소셜미디어를찾게 됐다는

응답이공통적으로제시하기도했다. 정혜숙(2021)에따르면성소수자당사자들은성정체성이



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에인식과이용에관한탐색적연구 33

형성되는과정에서‘있는그대로의나를수용하고, 남들에게알리고싶은인정의욕구’를갖는단

계를거친다. 소셜미디어는남성동성애자에게이러한욕구를해소할수있는공간으로인식되는

것이다.

한편, SNS와인터넷커뮤니티그리고데이팅앱은각각별개의어포던스를가졌는데, 사회

적관계의측면에서주요한기능을제공하는소셜미디어는SNS인것으로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인터넷커뮤니티나데이팅앱을통해서도만남을가질수는있지만사회적관계로이어지지는않

는다고답했다. 인터넷커뮤니티의경우남성동성애자와관련된소식, 업체, 지역모임등다양

한정보를제공하는어포던스가존재했다. 선행연구와인터뷰에서남성동성애자들이가장많이

이용하는것으로지목된인터넷커뮤니티(E)에실제로접속해보면 ‘퀴어뉴스’, ‘커뮤니티’, ‘인기

상품’, ‘지역만남’ 등 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영과동료들(Young, Cumberland,

Singh, &Coates, 2022)에따르면인터넷커뮤니티는남성동성애자의건강증진행위에기여하

기도했다. 국내남성동성애자관련인터넷커뮤니티도정보의어포던스가존재하므로건강증진

에 기여하는 공간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담론이

HIV/AIDS에서코로나19, 엠폭스등감염병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윤유경, 2023; 이희

영‧정다울‧정성조, 2021) 당사자들의건강과공중보건증진에긍정적인기능을제공할수있다.

데이팅앱의경우타인과성관계에대한어포던스가주로존재했다. 데이팅앱은단말기위치로부

터가까운사람과교류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며, 선행연구들은남성동성애자에게데이팅앱을

통한커뮤니케이션이나성관계에관해주목해왔다(Jaspal, 2017; Roth, 2016; Wu&Ward,

2018). 블랙웰(Blackwell et al., 2015)은남성동성애자가주로이용하는데이팅앱이위치기

반이라는기능을제시하기때문에즉각적인성적만남을촉진하다고했다.

다음으로남성동성애자에게소셜미디어가사회적관계에서갖는의미와역할을확인했다.

남성동성애자에게소셜미디어가갖는의미와역할에대해분석한결과, 소셜미디어는당사자들

의사회적관계에어느정도필수적인존재인것으로보였다. 알드리치(Aldrich, 2004)에따르

면예로부터동성애자의정체성은공간의규모가작은곳보다큰곳에서더욱활발하게표출돼왔

다. 국내의경우에도남성동성애자들에게사회적관계를형성하기유리한공간은인구수가많고,

관련된공간도다양하게존재하는수도권이다. 소셜미디어는남성동성애자들에게물리적제약을

벗어나사회적관계를형성할수있는용이한공간을제공함에따라적극적으로소비되고있는

데, 흥미로운점은소셜미디어가당사자들의물리적제약없이교류할수있는공간이됨과동시

에남성동성애자들이주로모이는오프라인공간을더욱밀집시키고있었다. 지역에서거주했던

경험이있다고밝힌연구참여자들은소셜미디어를이용하더라도다른이들을만나기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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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밀집된환경을동경하기도했다는것이다. 즉, 성소수자에게교류를위한공간으로서

온라인과오프라인이분절적이고대립적인역할을한다기보다상호보완적으로서로강화하고있

는것이다.

두번째연구에서는남성동성애자당사자들의사회적관계에서소셜미디어이용이심리사

회적변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확인하기위해온라인설문조사를진행했다. 먼저다른남

성동성애자와교류하기위한목적으로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을이용하는정도를확

인하고이들이사회자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다중회귀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결형사회자본이든결속형사회자본이든 SNS이용량만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인터넷커뮤니티나데이팅앱의경우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심층인터뷰에서도SNS

를중심으로사회적관계를형성한다고언급된점을고려했을때, 남성동성애자들에게다른이들

과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데는다른소셜미디어보다SNS가주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된

다. SNS는익명성을스스로조절하고타인과시간적거리를두고소통할수있는온라인공간이

다(이석용‧정이상, 2010). SNS에서는자신의프로필을중심으로타인과친밀감을쌓거나메시

지를보내는등사회적관계형성에용이한측면이있다. 인터뷰에따르면남성동성애자들이주

로이용하는인터넷커뮤니티나데이팅앱은지역이나거리를기반으로다른남성동성애자와소

통할수있기때문에사회적관계형성에용이하고, 대면만남으로이어지기에는SNS보다용이

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SNS가사회자본에주요한영향을미쳤다는것은각각의소셜미디어가

갖는 어포던스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것은

SNS를통해서가능할것으로 지각하고, 인터넷커뮤니티나데이팅앱은다른어포던스를갖는

것으로지각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일수있다. 또한인터뷰에서는응답자의거주지역이수도

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여부에대한중요성이발견됐으나더미변수로투입했을때사회자본에유

의한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

마지막으로남성동성애자의사회적관계와관련된소셜미디어이용이온라인사회적지지,

외로움과의어떤관계를갖는다고인식되는지, 실제로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기위해인

터뷰와설문조사분석결과를종합했다. 심층인터뷰에서연구참여자들은소셜미디어를통해사회

적지지중정서적인안정감과관련된부분을얻는다고인식했다. 특히, 국내에서남성동성애자는

군대에서동성애자색출작전이시행되고(군인권센터, 2017), HIV/AIDS의낙인적담론이지속

적으로형성되는등(김민제, 2019; 이대웅, 2023) 사회적인식이더욱부정적으로느껴질수

있다. 또한, 메이어(Meyer, 2003)는성소수자가심리사회적인영역에서경험하는일상적스트

레스에대해다룬소수자스트레스(Minority stress)이론을제시했다. 남성동성애자들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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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중심적인사회적규범으로인해일상에서다양한스트레스원에노출될수있는데, 소셜미디어

는이러한경험을공유하고서로위로할수있는공간이됐다. 외로움의경우약화시킨다는인식

과강화시킨다는인식이응답자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특히, 다른남성동성애자와사회적관

계를형성하고자하는기대가높은사람인경우, 본인이어디에도속하지못한다는느낌으로인

해외로움을더욱심각하게느낄수있다(친구사이, 2014).

설문조사응답을분석하기위해각각의소셜미디어이용량이온라인사회적지지의하위요

인인물질적지지와동반자적지지그리고외로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다중회귀분석을진

행했다. 분석결과SNS이용량은물질적지지에유일하게정적인영향을미쳤고, 동반자적지지의

경우SNS이용량은정적인영향을, 인터넷커뮤니티이용량은부적인영향을미쳤다. 외로움의

경우F통계량이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즉, 인구통계학적변인과SNS, 인터넷커뮤니티, 데

이팅앱등의이용량이투입된회귀모델은외로움을설명하는데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 이는소

셜미디어이용이외로움과관계가적다는최근선행연구들과(Yavich et al., 2019) 인터뷰에서

응답자에따라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이복합적으로나타난것과일치하는결과다. 한편, 커

뮤니티이용량은동반자적지지에부적인영향을미쳤는데이는온라인커뮤니티는이용할수록

물질적지지를제외한전반적인사회적지지가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남성동

성애자들이주로이용하는인터넷커뮤니티의문화에따른영향이있을것으로추측된다. 인터넷

커뮤니티를가장많이쓴다고 응답한인터뷰참여자 A는사회적지지에대한질문에 “다른남성

동성애자가 또다른남성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경우가많다”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의문화가)

외모지상주의로가는것같다”고답하기도했다.

본연구는국내에서주목받지않았던남성동성애자의소셜미디어이용에관해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혼합연구를적용해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고자노력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나다

음과같은한계점을갖는다.

먼저연구참여자들이특정소셜미디어에편중됐을수있다. 남성동성애자들이주로이용하

는SNS, 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등다양한채널에동일한게시글을올려표집을시도했으나

특정SNS나인터넷커뮤니티, 데이팅앱의이용자가주를이뤘다. 물론연구참여자가소셜미디어

를중첩해서사용하거나다른소셜미디어를이용하는이들이연구참여에대한의사가없었기때

문에나타난자연스러운현상일수있겠으나, 표집방법이엄밀하지못한영향일수있다. 후속연

구에서는표집을위한방법을꼼꼼하게설계하거나, 소셜미디어의운영진에미리협조받는방법

도권장한다. 다음으로각각의소셜미디어에대한구체적분석이필요하다. 성소수자를대상으로

한국외연구들에서는소셜미디어이용의효과가종종불일치하는경우가있었는데, 이를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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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 행위의 수준이나 소셜 미디어 종류에 따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Chan, 2023; Escoba-Viera et al., 2018). 본연구에서는전반적인소셜미디어를다루기위

해SNS와데이팅앱, 인터넷커뮤니티에대해조사했으나이들은고유한특성과기능, 문화를가

질수있다. 또한, 각소셜미디어내에서도어떠한특정온라인공간인지에따라차이가존재할

수있으나본연구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았다. 향후연구에서는미시적인차원에서소셜미디어

내의커뮤니케이션이나문화등을세밀하게살펴볼것을제안한다. 세번째로양적분석을적용한

연구II의경우표본의수가적어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다. 통계적인분석은145명의응답자중

연구대상자확인을통해140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 연구의성격이탐색적이라는점을차치하더

라도, 표본의수가많다고보긴어렵다. 향후연구에서는보다많은이들의응답을획득하여위계

적회귀분석이나구조방정식모형등을적용해변인들간의관계까지살펴볼필요가있다.

성소수자는언제나존재했고어디에나존재할수있다. 미국에서는동성혼인정법안이백

악관에서서명되고(Lee, Klein, & Liptak, 2022), 일본에서성소수자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는등(박성진, 2023), 최근해외의많은국가들이성소수자의존재를인정하고다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족구성권 법안 발의나(임재우,

2023), 네이버및카카오의성소수자혐오표현을제재하는등(김병욱, 2023)등변화의물살이

거세다. 이러한흐름에서성소수자에관한커뮤니케이션학분야의적극적인연구는사회통합을

촉매할것이다. 우리사회를통합하고, 당사자들의고통을덜어내는데크게기여할수있는다

양한연구가진행되길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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