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 http://www.ysmed.net/kmer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 16(2): 00-00

Book Review KMEReview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 16(2): 108-109     pISSN 2092-5603  eISSN 2093-6370

 
우리는 왜 아플까?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Why  Do  People  Get  Ill?
Jaeku Kang

Department of Pharmacolog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저서: 우리는 왜 아플까?: 몸과 마음의 관계로 읽는 질병의 심리학

편저자: 대리언 리더, 데이비드 코필드

역자: 배성민

출판사: 동녘사이언스

출판연도: 2011년

쪽수: 480쪽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 책은 정신분석학자 대리언 리더와 과학철학자 데이비드 코필

드가 생의학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의학이 심리적 영역에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정신신체의학에 다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

다. 질병을 분류하고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과 구분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질병이든 심신(정신-신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뤄보라는 뜻이다”라고 밝힌다.

서문을 읽으며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저자들이 오히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병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보다는 ‘심신의 관계’를 

세심히 보라고 하는 점인데,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심리적 요인이 

질병과 관계가 있다’라고 읽히도록 서문을 쓴 것에 대한 점이었다. 

저자들은 “어떤 현상이든 스트레스라는 용어로 설명하다 보면 개인 

사례의 특수성은 사라진다. 개개인의 세세한 사정은 무시되고, 모든 

현상을 담는 모호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거시통계연구보다는 개인의 소소한 역사가 심리요인의 작동방

식을 밝히는 열쇠이다”라고 하며 ‘개인의 소소한 역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의사들에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흥미롭게 본 책이

었으나 평균 진료시간 6-8분인 현실에서 ‘환자의 이야기를 과연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잊고 있었던 책이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 이후 ‘밥맛이 없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밤잠도 설친다’ 등등 심적 외상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대리외상증후군을 호소하는 상황을 접하며, 기억 저 

편에 있던 “우리는 왜 아플까?”란 책이 떠올랐다. 이 책의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사람 한 명, 한 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북리뷰를 통해 나누고 싶었다.

공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이 공감의 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가슴으로 들을 수 있을까? 최근 의학교

육에서 ‘환자-의사’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의사소통 교육이 강

조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이다. 더구나 ‘몸의 아픈 증상도 소통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저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접하면 더욱 

복잡해진다. “소망을 품거나 걱정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망이나 걱정을 

표현할 다른 통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신체증상이나 

위험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약물처방이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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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하게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의사는 늘 환자

의 증상을 없애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신체증상이 무의식적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

를 벌하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신체증상이 들어주고 있다면? 신체증

상을 없애버릴 때 끔찍한 불안을 느낀다면? 다른 증상이 끔찍한 

불안을 대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대안치료와 심리치료

를 평가하는 기술은 이런 주요 요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료만 따진다면 대안치료의 결과가 좋아 보인다. 증상은 사라졌고 

치료는 통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완전히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첫 의료행위가 남겨둔 공백을 메우려고 다른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런 상황에 접하면 의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들이 제시하는 “입원 환자에게는 대화 상대가 꼭 있어야 한

다. 욕망 상실의 효과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다”라는 해법은 

경제적 이익이 의학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오늘날 의료계 현실에

서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당위성을 외칠 수는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 문전박대!’라

는 슬픈 뉴스를 접하는 현실에서 환자와 가슴으로 소통하는 의사양

성과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은 과연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지 심도 

깊게 논의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암도 생명! “암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생각하면 그걸 

암세포도 알 것 같다. 내가 잘못 생활해 생긴 암세포인데 죽이는 

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암이 생명이냐’며 엽기적인 

대사라고 비판했던 최근 한 드라마의 대사이다. 그런데 의사가 만약 

이런 환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와 같이 엽기적이라 

보일 수 있는 생각으로, 자신이 겪은 심적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어떻게 가슴으로 공감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자들은 환자와의 소통을 잘하

기 위해 의학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문학과 철학이 의미의 세계에 사는 인간을 연구하도록 부추기듯

이 그것은 의사 지망생도 개선시킬 것이다. 문학과 철학은 의학 

상담에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고대와 중세시대에 학교에서 수사학을 가르쳤던 것처럼 의학교

육에서도 설득의 기술이 핵심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환자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기

서 의학훈련의 근본문제를 꼬집어보자. 의사에게 가장 적절한 배경

지식이 꼭 자연과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듣고 해석하는 기술을 철저히 익힌다면 의과

대학에서 수행하는 과학적 연구 못지않게 이런 기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의학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의학공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야 하지만 환자가 의사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의사는 직업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저자들은 옛 정신

분석학자 밸린트가 의사들에게 제안했던 소모임을 가져보라고 한다.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의사와 얘기해보라. 최근 조사에 따르

면 밸린트가 제안한 소모임에 참석한 일반의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고 한다. 환자들 못지않게 의사들도 가슴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들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다음 글을 전하며, 이 책이 독자들에

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 볼 수 있는 촉발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국 대안치료법은 대체로 대화를 권한다. 우리는 주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존을 인정한다. 의학적 시술과 약물 투여를 

배제하고 대화를 통한 치료를 하자는 뜻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의학적 시술과 약물투여를 병행할 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의료계의 분위기는 환자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하지만 삶이 곧 대화이다. 대화

가 막힌다면 개인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으로 “세상을 도무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병에 걸리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저자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