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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헤드, 기획전 《흑백논리》 개최 
 

 

뮤지엄헤드는 2024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획전 《흑백논리》를 개최한다. 

권도연, 금혜원, 김천수, 김태동, 김효연, 노순택, 이현무, 홍지영, 홍진훤, 황예지 총 1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에는 흑백 사진이 놓인다. 전시는 매체로서의 흑백사진을 재고하는 한편, 

오늘날 이분되고 극단화 된 이미지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려 한다.  

《흑백논리》는 분리와 혐오가 조장되는 ‘갈라치기의 시대’를 진단한다. 불필요한 

변명과 오답노트가 세월을 낭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미지가 이러한 현재에 어떻게 가담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이때, 전시가 말하는 ‘흑과 백’은 양분된 둘 사이를 부단히 왕래하는, 또 

횡단하는 움직임을 상상하도록 제안한다.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이입, 조작된 허위 등 믿음과 

의심 사이에 존재하는 사진 매체를 중심에 두고, ‘위장된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질문 받는 

것’으로서 이미지를 인식하며, 불확실한 잠재성의 표출로 흑백사진들을 제시해본다. 

  

 뮤지엄헤드 Museumhead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보도자료] 배포: 2024년 8월 2８일 

전시 제목 
흑 백 논 리 

B/W SIGNALS 

참여 작가 
권도연, 금혜원, 김천수, 김태동, 김효연,  

노순택, 이현무, 홍지영, 홍진훤, 황예지 (10인) 

전시 기간 2024년 8월 30일 – 10월 31일 

전시 부문 사진 40여 점 

전시 장소 뮤지엄헤드,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및 야외 

운영 일시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주최 및 주관 뮤지엄헤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시각예술창작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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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2. 참여 작가 및 출품작 소개 

3. 전시 포스터 (파일 별첨)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작품/전경 이미지 등의 추가 자료는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T. 02-742-9146/ museumhead.seoul@gmail.com 

이미지 및 전시 아카이브 www.museumhead.com 

추가 문의/ 담당 기획자 대표 소셜 미디어 

책임큐레이터 권혁규 

010-6359-2331 

hyukguekwon@gmail.com 

큐레이터 허호정 

010-9190-7533 

hojeong7534@gmail.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http://www.museumhead.com/
mailto:hyukguekwon@gmail.com
mailto:hojeong7534@gmail.com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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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갈라치기의 시대이다. 세대, 성별, 지역, 계급, 빈부, 좌우, 정상과 비정상, 낡음과 첨단, 팔리는 것과 
팔리지 않는 것, 심지어는 애도의 태도마저 올바름과 저열함으로 나눈다. 분별없는 재단과 판단을 
앞세우고 옳지 않다, 위험하다 말하며 제재한다. 손쉽게 분리와 혐오가 조장되고, 불필요한 변명과 이미 
알고 있는 오답노트로 세월을 낭비한다. 당연히, 현실은 간단히 결론 나지 않는다. 무분별한 분리와 
극단주의가 고약한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 뿐이다.  

현실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늘 이미지는 이 현재에 어떻게 가담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도처의 이미지를 인식론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됐는지도 모른다. 통일된 관계나 의미체계로 존재하지 
않는 당대 시각장에서 확실한 건 그것의 불확실성뿐일지도, 파편화된 오늘을 총체적으로 매핑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선명해지는 불확실성’은 이미지를 더욱더 나태하고 간사하게 극단화 시키곤 한다. 올바름을 말하는 어떤 
이미지는 모두를 위한 정의를 납작하게 제시하며, 형식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는 조작된다. 어차피 옳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한 또 다른 이미지는 근거 없는 취향과 감각을 추종하며 스타일과 장식의 문법에 
신속하게 합승한다. 더 심각한 경우, 이미지에 대한 불신 자체를 일종의 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전쟁과 
재난 같은 고통을 특권화 하는 파티를 열어 조회수를 뽑고, 관계없는 세계의 타인을 브리지 삼아 본인의 
삶을 영위한다. 여기서 팩트 체크와 다큐멘터리적 시선은 진지함보다는 강렬함을 쫓는 가장 상업화된 
증언이자 이벤트로, 온갖 협박과 착취, 음모론이 응집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진’은 이와 같은 동시대 이미지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곤 한다. 대중매체와 가까이 자리하며 감성과 
취향의 소비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시에, 가장 퇴보하는 듯한 매체이기도 하다. 어느 때보다 
탐욕스러운 시선을 숨김없이 표출하기도,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채택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그 존재 
방식과 형식이 (거의 습관적으로) 재고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사진을 보는 또 찍는 행위 자체가 손 
안의 스마트폰, 도처의 인생네컷과 함께 가장 일상적인 이벤트이자 체험이 된 풍경은 말 그대로 
모순적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오늘 사진/이미지의 불확실성을 날려버리는 가장 밝은 빛으로 다가와, 
“경험의 시세는 하락”했음을 증명한다.1 가장 밝고 선명한 곳의 축소된 이미지 안에서, 또 그것의 무한 
복제와 증식 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확실의 확실성 속 존재를 포착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오류로 판명 날지라도, 투명하기보다 불투명한 순간들을 통해 무언가를 사고하려 시도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흑백논리》는 흑백 사진전이다. 전시장에는 권도연, 금혜원, 김천수, 김태동, 김효연, 노순택, 이현무, 
홍지영, 홍진훤, 황예지 총 10명 작가의 흑백 사진이 놓인다. 전시가 말하는 사진의 ‘흑과 백’은 
이분화되고 극단화된 이미지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재고하며, 둘 사이를 부단히 왕래하는, 또 횡단하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여기 작가들이 마주하는 대상과 관심사들, 목격과 기록의 양상들, 역사적 조건과 
개념들, 테크놀로지의 증거와 전략들, 감각의 표출은 무조건적으로 합의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들은 합의와 편향을 넘어선 자국으로 나타나고, 쉽게 부정되거나 축소되었던, 또는 간단히 
구분되어 버렸던 모종의 존재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시는, “사이에 존재했음 interfuit”2으로 
설명되는 사진의 (고유한) 성질을 탐색하며, 그것이 오늘 하락한 이미지의 보기-경험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질문한다. 

 
1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서치라이트, 광고판 같은 빛이 아니라 미미하게 빛나는 이미지를 말하며, 가치철하 된 
경험을 구제할 이미지의 힘을 논했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김홍기 옮김), 『반딧불의 잔존』(길, 2016), p.123. 

2 롤랑 바르트는, 사진에서 보이는 대상이 거기 있었지만(ça-à-été) 지금은(이미지에는) 없다는 이중적인 상태를 
지적하며, 사진의 존재적 상태를 라틴어로 다시 옮겨 “사이에 존재했다 inter-fuit”고 말한다. 롤랑 바르트(김웅권 
옮김),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동문선, 2006),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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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흑백논리》는 이미지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하고, 각각을 따로 강조해 온 사진의 
일반적 개념을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사진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라는 질문 3과 함께 흔히 말하는 
사진의 객관성이 단편적인 리얼리티와 진실의 개념을 넘어 보다 복잡한 층위에서 사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큐멘터리와 예술작품, 진실과 허구를 분리하는 이분법을 문제 삼는다. 분명한 사실, 또는 
대상과 관계된 사진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늘 잠재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구분과 제한의 문법을 넘어서는 의미부여와 상상을 제안해본다. 그 자체로 총체가 될 수 없는, 사실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사진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보다, 불완전한 사진/이미지가 왕래하는 사이의 
간극과 차이를 역동적인 작용으로 간주해본다. 그렇게 오늘 사진의 불확실성(불투명성)을 특수한 
시공간의 물질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이중적 실재성과 또 다른 객관성을 모색해본다.  

이는 실제를 보기 위해 이미지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전시는 흔히 말하는 
사진적 보기를, 다큐멘터리적 시선을 다시 사고한다. 특히, 현재를 중성화하고, 이미지로의 개입을 
차단하는 형식들을 경계하며 개별성과 주관적 재/구성을 강조해본다. 사진의 기록성과 자료성(만)을 
전면화하는 메마른 형식들을 의심하고 그것과는 다른 방향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사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 또는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지점에서, 이미지를 
규정짓는 담론’4을 구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처럼 사진이 갖는 잠재성을 소거하지 않고 재현하며 여러 
시선과 해석을 유도해 본다. 

《흑백논리》가 지시하는 ‘가로지름’은 매체적 사고를 동반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현실의 재현은 
흑백 톤으로 사고됐다. 흑백사진이 현실을—사진의 본령—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여겨졌던 데 반해, 
컬러사진은 일종의 가짜 광고처럼 여겨졌다. 반대로 오늘 흑백사진은 과거의 컬러사진처럼 의심스러운 
형식이 되었다. 대부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되고 수정과 보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흑백사진은 이제 
익숙하고 자연스럽다기보다 애써 만들어진, 가공된 것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암실에서 필름 현상과 
인화를 통해 만들어진 흑백사진이라도 디지털 환경 일반을 고려하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긴 매한가지다. 
현실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색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형식이 오늘 가장 가짜임을 의심받는 대상이 
된 것이다. 전시의 ‘흑백사진’은 과거 혹은 현재의 특정 형식을 추억하거나 고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체의 시차와 교차를 동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등장한다. 트로이의 목마 또는 도플갱어처럼 전통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한 오늘의 흑백/사진들은 얼핏 시대착오적으로 보이지만, 매체 특수성을 
담지하고 있는 그 자체 미분화된 현상들이다. 이처럼 전시는 매체의 가상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죽은 형식이 아닌 자기 확인이자 확장으로서의 특정 형식, 흑백사진을 탐색한다. 종말이 아닌 
연속성 안에서 (어쩌면 종말의 연속성 안에서) 매체의 과거와 현재의 형식을, 또 차별되는 특성을 
확인해본다.  

《흑백논리》는 분리를 넘어서는 가로지름으로 극단화 된 흑백논리의 극복을 시도한다. 이미지의 
스펙터클에 무조건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판단과 동조를 촉구하는 선명한 출력을 외려 의심하는, 
이미지의 불투명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사진에 던져지는 필연적인 질문들—진짜인가, 어디서 어떻게 
촬영했는가—대신, 근본적인 잠재성을 인지해 본다. 의심을 삭제하는 대신, 현실과 시간과 역사에 정박한 
불투명성을 오늘 존재를 사고하는 계기로 삼아 본다. 그렇게 위장된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질문받는 
것으로서 사진을 인식하고, 불확실성의 분명한 드러남으로 흑백사진들을 바라본다. 이는 진실의 
재현으로서 사진을 맹신하지도, 그것의 가능성을 곧바로 부정하지도 않으며, 그 사이 어딘가에서 

 
3 앙드레 바쟁이 「사진적 이미지의 존재론」(André Bazin, “Ontologie de L’image Photographique,”1945-48)에서 
“리얼리즘”, “재현”의 목적에 있어 “완전[한] 충족”을 달성하는 매체로 사진을 조명하는 반면, 롤랑 바르트는 
“나를[바르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내가 확신했던 그런 사진들”만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4 같은 맥락에서 사진이론가 존 탁(John Tagg)은 『The Disciplinary Frame: Photographic Truths and the Capture of 
Meaning』(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에서 “사진적 진실”이란 일종의 규범적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영준, 「8. 존 탁, 역사의 연필-사진, 증거, 역사의 문제」, 『사진이론의 상상력』(눈빛, 2006), p.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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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일종의 ‘편입’5 행위로 사진/이미지를 사고하는 것이다. 전시는 믿음과 의문 사이에서 동작하는 
사진을 오늘 이미지의 시급함 속에서 읽는다. 비록 그것이 질문 가득한 대상일지라도, 제대로 측정되거나 
논의될 수 없는 오늘을 현실화하는 이미지로 전시의 흑백사진들을 제시해본다.  

 

권도연의 <야간행>(2022)은 추적과 마주침, 혹은 대치로 나타난다. 여기서 마주침은 북한산의 들개, 
소백산의 여우, 순천 폐가의 꽃사슴무리처럼 평범하지 않은 뒤섞임과 교차의 장면을 비춘다. 
꽃사슴무리는 왜 저기, 아니 여기에 있을까.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존재의 
상상은 흥미롭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건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권도연 사진 속 대상과 장소들은 
어딘지 환상적으로, 또 병리적으로 다가온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 이종 간의 교류, 죽은 서식지, 폐허가 
된 이상과 실현되지 않은 투쟁 등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들이 멀리서 아득히 감지된다. 작업을 지탱하는 
마주침의 장면들은 적대를 넘어 대치 속 혼종이라는 이중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이미지의 포착과 
수집은 또 다른 지각과 각성으로 이동, 분화된다. 

금혜원의 <가족 사진>(2018)은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한국전쟁 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외할머니의 앨범, 70-8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어머니 앨범 속 사진을 재촬영한 뒤 수정,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포토샵으로 사진 속 인물을 지우며 증명과 기념, 사건이 사라진 배경과 장소, 
사물과 공간 사진만을 남겨 놓는다. 작업에서 ‘사진 촬영’은 시간과 장면을 넘어 프레임 바깥을, 흩어진 
초점을, 기록과 상상의 경계를 향하는 것이다. 작가는 아무도 없는 과거의 공간/사진을 통해 어떤 인물을 
회고하기도, 스스로를 투영해보기도, 전혀 다른 서사를 상상해보기도 한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은 
누군가의 기록이나 기억이라기보다 잠시 멈춰선, 혹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재이자, 어떤 상상의 배경이 
된다.  

김천수의 <Ai-mod q 135>(2024), <Ai-s 105>(2024)는 상충하는 사진 매체의 비가시적 역사를 근거로 
삼는다. 작가는 한때 혁신적 기술로 주목받던, 지금은 그 이름조차 희미해진 AI(Automatic Indexing) 
렌즈로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박람회장의 모습을 촬영한다. 사진에 남겨진 
장면들은 최첨단 기술과 하등 관계없는 행사장 한구석의 포장지, 테이프 등의 ‘얇은 물질’들이다. 작업은 
사실의 기록이라는 강령과 가장 진일보한 기술 기반 매체(여야만 한다)라는 사진의 자가당착적 상황을 
가로지르는 듯하다. 전시장 벽에 행사장의 포장지처럼 인쇄된 작업은 확고한 이미지보다는 흐릿한 
잔상과 착시만을 시각화할 뿐이다. 전시와 함께 사라질 작업은 오늘 사진/기술의 역설을 허무한 
(종말/혹은 탄생의) 반복으로, 어느 때보다도 ‘얇은 이미지’로 나타낸다.  

김태동 사진에는 그날의 순간이 담겨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당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작가는 
무언가에 홀리듯 사진을 찍는다. 촬영(만) 했을 뿐 공개한 적 없는 그날의 사진을 작가는 오늘에서야 
내보인다. 순간, 충격, 지배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더 이상 특정 사건, 대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늘과 
다른, 흔적도 찾기 힘든 그날의 장면은 일종의 시차 안에서 선명해질 뿐이다. 끊임없이 서로를 침범하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불붙은 연기 속의 윤곽 없는 세계로 인지될 뿐이다. 작가는 이를 
강조하듯 여러 장의 연속사진들을 함께 전시한다. 특정 사건, 순간에 묶여 있지만, 간단하게 의미를 
결산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작업은 순간을 남기고 싶다는 사진의 욕망을 보다 확장된 시간 개념 
안에서 사고하도록 한다. 

김효연의 〈마이 웨스턴 아메리카>(2015)는 풍경사진의 낯설음을, 그것의 실현 여부를 탐색하는 듯하다. 
작가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촬영하기 위해 미국 서부로 향했지만, 할리우드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이미 
본 듯한 풍경만을 마주하게 된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 했던 여행을 통해 이미지-사진이 실제-사진이 
되었을 때 야기되는 모종의 반동 혹은 어색함을 경험하게 된다. 평범한 ‘흑백 풍경사진’처럼 보이는 
작업에는 이 같은 낯익음의 기이한 공연이 목격된다. 사진은 얼핏 네거티브 필터 효과를 준 것처럼, 
하얗게 발색된 것처럼, 또 실제가 아닌 가상공간을 촬영, 출력한 것처럼 보인다. 전시장 앞마당에 대형 

 
5 히토 슈타이얼은 다큐멘터리 이미지의 불확실성을 편입(Einbettung)의 개념과 함께 설명하며 우리 모두가 현실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그 불확실성의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줌을 역설한다. 히토 
슈타이얼(안규철 옮김), 『진실의 색: 미술 분야의 다큐멘터리즘』(워크룸 프레스, 2019),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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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같이 설치된 작업은 가짜 익숙함과 낯섦을 증폭시키는 스펙터클이자, 착시를 일으키는 배경, 
풍경이 되길 선택한다.  

노순택의 <중간접착제>(2009) 연작은 대학로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야당 당수들—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뒷모습 실루엣을 담은 
작업이다. 강하게 주장하고 조준하던, 선명했던 인물들은 오늘 전시장에 흑백의 뒷모습으로 나타난다. 
악담에 가까운 반론을 내세우고, 근거 없는 분리와 혐오가 조장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는 흐릿해진 
존재들의 실루엣은 첨예한 논쟁과 극단적 사고 이후를, 혹은 그것의 무용과 소용을 사고하게 한다. 
뒷모습, 실루엣, 흑백, 연쇄, 중첩으로 시각화된 과거 야당 당수의 ‘연설하는 장면’은 불멸의 
영웅이라기보다, 연결되고 분리되는, 고착되지 않고 변이하는 관계의 ‘중간접착제’로서 위 ‘사람’들을 
재/호명한다. 

이현무의 <정물>(2012) 시리즈는 별 의미 없는, 빛 바랜 정물 사진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가는 별거 
없음을 ‘리셋’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는 듯하다. 작업은 사물의 배경이 되는 (빈)공간, 공중에 매달린 
사물, 사물의 그림자를 각각 따로 촬영한 후 하나로 겹쳐 놓으며 완성된다. 3장의 이미지를 포개 만든, 
평범해 보이는 정물 사진은 사물과 그림자의 미세한 분리 등의 부조화를 드러내며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다시 보게 한다. 그렇게 실제를 이미지로 남기는 사진의 존재론적 질문과 반성을 
경유하며 이미지의 인식, 사유, 경험의 객관성을 해체한다. 해체된 파편들을 곳곳에 흩뜨려 놓듯 전시장 
곳곳에 작고 얇게, 다소 위태롭게 위치하는 사진은 스스로의 추상성과 물질성의 간극을 재차 확인시킨다.  

홍지영의 <Dark Room>(2024) 시리즈는 하나하나의 날들, 순간들을 지난다. 여기 레즈비언 커플과 친구, 
동료들은, 그들과 함께한 장소와 사건들은 작가의 날들, 순간 들로부터 제거 불가능해 보인다. 사진이 더 
이상 삶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또 타인에게 가 닿을 수 없다고 대충 믿어질 때 작가는 자신과 
불가분의 대상/순간들을 이미지로 남기며 자기 날들을, 모종의 연결을 거듭 확인한다. 작가가 말하는 
‘다이어리’로서의 사진은 어두운 암실에서 이미지를 모아 올리고 하얀 종이에 글을 쓰듯, ‘오늘 실행되는 
기록’을 관통하며 개인적, 역사적 경험과 규정 사이에 혹은 너머에 자리하는 장면들을 담아낸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때로는 제거되고 의심받는 오늘의 장면들, 존재들을 유별난 놀라움에 가두는 
대신 늘 마주하는 고유한 오늘로 전환해본다.  

홍진훤의 <멜팅 아이스크림 – index>(2024) 시리즈는 80년대 민주화운동당시의 촬영 필름이자 수해를 
입은 필름을 복원한 사진, 한국전쟁 당시 주둔 미군이 여가시간에 취미활동으로 했던 사냥의 모습을 
담은 사진,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 장면으로 구성된다. 작가가 직접 찍지 않은 이 사진들은 
흔히 말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현장의 목격과 재현에(만) 존속시키는 인식의 변용을 
드러낸다. 현장을 동기화한다는 사진의 환상,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이한 긴장감은 작가의 작업에서 
일반적인 재현과 표상을 넘어 작동하는, 결코 고착될 수 없는 (녹아내리는) 이미지의 복원과 변이, 양도 
행위로 대체된다. 영웅적 사진/이미지를 재고하고, 그것의 또 다른 국면을 모색하며 어떤 격리나 
마비에서 풀려난 자기 반영적 움직임으로 사진을 제시한다.  

황예지의 작업은 총 6장의 인물사진으로 구성된다. 인물사진이 드러내는 ‘너/당신은 이렇게 생겼다’는 
대상의 단순 묘사라기보다 여러 기호가 뒤섞인 하나의 사건, 혹은 폭로가 되곤 한다. 여기 황예지가 
촬영한 사진의 폭로는 엄격하다기보다 유연하다. 사진 속 ‘젊은 남성들’은 작가의 과거 ‘여성 초상’ 사진 
속 인물들과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 젠더, 성적지향, 세대, 집단에 위치하는 듯, 미묘한 경계에 자리하는 
모습이다. 이 사진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자) 초상사진 속 인물의 성격, 노선, 신화를 간단히 초과하는, 
미세한 특수성을 헤아리고 다시 상징화하는 시도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사진 찍히는 일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심지어는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오늘, 작가는 초상 사진을 보다 내밀한 너와, 
나(들)/우리를 발견하는 자기 투사와 쾌, 혹은 헤매임의 상태로 들춰본다.  

기획/글 권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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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참여 작가 및 출품작 소개 

권도연 (Gwon Doyeon, b.1980.) 

권도연은 기억의 단편들을 현실로 소환시켜 사진으로 재구성하고, 현존했던 대상들을 지금 마주하는 
세계로 교차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주요 작업으로 〈반짝반짝〉, 〈야간행〉, 〈SF〉, 〈북한산〉, 
〈섬광기억〉, 〈고고학〉, 〈개념어사전〉이 있으며, 미국 포토페스트비엔날레, 미국 CCP,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권도연, 야간행, 타이완 꽃사슴 2, 순천, 잉크젯 프린트, 90x120cm, 2022 

  

권도연, 야간행, 타이완 꽃사슴 1, 순천, 잉크젯 
프린트, 90x120cm, 2022 

 

권도연, 야간행, 붉은여우, 소백산, 잉크젯 프린트, 
60x80c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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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혜원 (Keum Hyewon, b.1979.) 

금혜원은 오늘날의 삶을 구성하는 환경, 사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다. 표면적 
도시의 모습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이면의 풍경을 다룬 시리즈를 비롯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정서적 환경을 재고하는 사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기억을 
공공의 역사와 연결하는 사진 및 텍스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 《Urban 
Depth》(일민미술관, 2011), 《Cloud Shadow Sprit》(아트선재센터, 2014), 
《섬호광》(아트스페이스풀, 2018)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관두미술관 등지에서 기획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금혜원, 가족사진 - 1940 대구, 2018, 
디지털 프린트, 54×45cm. 

금혜원, 가족사진 - 1967 보문동 2, 2018, 
디지털 프린트, 45×54cm. 

 

금혜원, 가족사진 - 1954 피아노, 2018, 디지털 프린트, 45×5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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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Kim Chunsoo, b.1981.) 

김천수는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부터 최근의 인공지능까지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이미지 생산 ∙ 소비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 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글래스고 미술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마쳤다. 2020년 《Low-cut, Low-
pass》(BMW 포토스페이스, 부산), 2019년 《Alps》(SPACE22, 서울)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2024년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2년 《정착세계》(북서울미술관, 서울)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천수, Ai-mod q 135, 2024,  
UV print on wall, 133×100 cm. 

김천수, Ai-s 105, 2024,  
UV print on wall, 133×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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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Kim Taedong, b.1978.) 

김태동은 도시를 탐험하며 이미지를 수집하고, 사진에 재현되는 새로운 시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도시를 떠돌며 주변성을 관찰했던 초기의 도큐먼트 작업에서 중첩된 전쟁의 시간을 장노출 
촬영으로 드러내는 최근 작업까지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진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한미사진미술관 등 국내미술관을 비롯하여 
하라 미술관(동경), MFAH(휴스턴), 호주 전쟁기념관, 스미스 미술관(메사츄세츠), Fotofest(휴스턴) 등 
해외의 다양한 미술관과 기관에서 전시와 협업을 진행하였다. 일우사진상, SKOPF, 아마도사진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작품집으로 『KIM TAEDONG』, 『Day Break/Break Days』와 『PLANETES』등을 
출간하였다. 

 

김태동, 2월 10일 워크 프린트-001,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85×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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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연 (Kim Hyoyeon, b.1986.) 

김효연은 감추어지거나 망각된 역사적 사건, 환경적 ∙ 정치적 장소가 개인과 집단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연구하며 주로 사진과 영상매체,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다학제적 방법론을 통한 
서사학(narratology)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전 《감각이상感覺異常》 (KT&G 상상마당 
갤러리, 2021) 외 부산현대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휴스턴 포토페스트 비엔날레 등 다수의 
기획전과 국제 영화제에 참여하였다. 

 

김효연, My Western America 003, 2015, 
Digital Archival pigment print. 

 

김효연, My Western America 014, 2015,  
Digital Archival pigment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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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택 (Noh Suntag, b.1971.)  

노순택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 사진학을 공부했다.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어제’가 어떻게 
한국사회의 ‘오늘’을 왜곡하고 내일에 부조리의 그늘을 드리우는지 주목해 왔다. 《분단의 
향기》(2004)를 시작으로 《얄읏한 공》(2006), 《비상국가》(2008), 《붉은 틀》(2007), 
《좋은살인》(2010), 《망각기계》(2012), 《시켜서 춘 춤》(2016), 《핏빛파란》(2018), 
《검은깃털》(2022) 등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고, 같은 이름의 사진집을 펴냈다. 동강사진상(2012),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14), 구본주예술상(2016)을 받았다. 

   

   

노순택, 중간접착제 #BJI1500 (대학로의 야당당수들, 정세균 강기갑 문국현 그리고 노회찬), 2009, 
Archival inkjet pigment print, 162x108cm(ea) * 6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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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무 (Lee Hyunmoo, b.1984.) 

이현무는 사진의 메커니즘을 몸으로 습득하여 기존의 사진 ‘사용설명서’를 뒤집는 작업을 한다. 그는 
캐나다 몬트리올 도슨 대학 사진학과를 수료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석사 재학 중이다. 
개인전 《V escape》(아마도예술공간, 2014) 외 《성남을 건다》(성남아트센터큐브미술관, 2017)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이현무, Still Life-Beaker, 2012, paper negative - 
pigment print, 17x17cm. 

이현무, Still Life-Spoon, 2012, paper negative - 
pigment print, 17x1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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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Hong Jiyoung, b.1998.) 

홍지영은 사진을 주요매체로 활동하며, 신체를 기반으로 퀴어, 폭력, 섹슈얼리티를 연구한다.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들을 위해 사진을 찍고 글을 쓴다. 보스토크 프레스의 공모 프로그램 '도킹 
docking!'에 선정되어 『물의 시간들』을 출간했으며, 창작그룹 팀 W/O F.의 소속 작가로 기획을 맡고 
있다. 종종 신체 보조 장치로서의 사진에 대하여 퍼포먼스를 한다. 

  

홍지영, Dark room #1 아림과 순이, 2024(2024 
인화), 종이에 젤라틴 실버 프린트, 20.3×25.4cm. 

홍지영, Dark room #2 암실에서 자화상, 
2023(2024 인화), 종이에 젤라틴 실버 프린트, 

20.3×25.4cm. 

  

홍지영, Dark room #3 검은 물 몸, 2022(2024 
인화), 종이에 젤라틴 실버 프린트, 20.3×25.4cm. 

홍지영, Dark room #4 당기는 힘, 2022(2024 
인화), 종이에 젤라틴 실버 프린트, 20.3×25.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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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훤 (Hong Jin-hwon, b.1980.) 

사진과 이미지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관찰하고 개입하는 일을 즐긴다. 사진, 영화, 웹프로그래밍 등의 
매체를 주로 다루며 《melting icecream》(d/p, 서울, 2021), 《랜덤 포레스트》 (Art Space Pool, 
Seoul, 2018)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동료들과 함께 〈공간 지금여기〉, 
〈더 스크랩〉, 〈docs〉 등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기획했다. 

  

홍진훤, 멜팅 아이스크림 – index #01, 2021, 
피그먼트 프린트, 150×112.5cm. (원본 사진 촬영: 

민족사진연구회, 필름 복사 촬영: 박기덕) 

홍진훤, 멜팅 아이스크림 – index #02, 2021, 
피그먼트 프린트, 150×112.5cm. (원본 사진 촬영: 

민족사진연구회, 필름 복사 촬영: 박기덕) 

   

홍진훤, 멜팅 아이스크림 – 
index #03, 2024, 피그먼트 
프린트, 50×41cm. (미 해병대 
촬영,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공 (식별 번호: 74248423)) 

홍진훤, 멜팅 아이스크림 – 
index #04, 2024, 피그먼트 
프린트, 50×41cm. (미 해병대 
촬영,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공 (식별 번호: 74248426)) 

홍진훤, 멜팅 아이스크림 – 
index #05, 2021, 피그먼트 

프린트, 86.7×65cm. (미국 항공 
우주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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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지 (Hwang Yezoi, b.1993.) 

황예지는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수집과 기록을 좋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들의 습관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진을 시작했다. 사진과 에세이,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다루며 개인적인 
서사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의 감정과 관계, 신체를 통과해 사회를 바라보고자 한다. 사진집 『Mixer 
Bowl』과 『절기 Season』를 출간했고 개인전 《마고 Mago》, 《부족한 별자리 Fragile 
Constellation》를 열었다. 에세이집 『다정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과 『아릿한 포옹』을 냈다. 

 

황예지, 기성, 2024,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57 x 57 cm. 

 

황예지, 상훈, 2024,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57 x 5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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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전시 포스터 (이미지 파일 별첨) 

 
이미지: 《흑백논리》 전시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프론트도어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작품/전경 이미지 등의 추가 자료는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    의: museumhead.seou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