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젠더비순응 실천과 정체성: 
역사적 변화와 21세기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조수미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부교수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젠더비순응(gender nonconformity) 실천과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21세기에 새로 등장한 ‘성주체

성장애’와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실천을 비교분석한다. 전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젠더비순응적 실천과 재현은 예능, 

유흥이나 성매매라는 맥락에서 근대 이전과 일정한 연속성을 띠면서 나타난다. MtF(Male to Female)가 과다대표되며, 여

성적 젠더표현은 남성동성애라는 섹슈얼리티와 혼동되었다. 이로 인해 젠더비순응자는 일상과 괴리되어 주류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낙인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부상한 성주체성장애 담론은 섹슈얼리티와 분절된 비규범적 성별정체성을 강조한다. 

FtM(Female to Male) 작가, 스포츠선수, 드라마 캐릭터 등의 가시화로 일반 대중의 수용의 폭이 넓어졌다. 성별위화감을 

치료를 요하는 ‘장애, 질환’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트랜스젠더가 일상 속의 존재로 조건부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당사자들

이 의료적 트랜지션과 법적 성별정정 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잘못된 몸’으로서 

여전히 트랜스젠더를 병리화하고 본질주의적 성별이분법을 재생산하는 또 다른 구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글로벌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트랜스젠더 비병리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부상한 2010년대 이후의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

장애 담론의 신체중심주의와 성별이분법에서 거리를 둔다. ‘LGBT의 T’, 즉 집합적인 성소수자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인권

운동이나 서브컬처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 개선 요구, 가족구성권을 둘러싼 실험 등 트랜스젠더를 동

일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기를 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제어   일본, 젠더비순응, 성주체성장애 (GID), 트랜스젠더

I. 들어가며

일본은 고대로부터 남성-여성이라는 구분에 따라 성역할, 특권, 위신 등이 다

르게 분배되고 다른 사회규범이 존재해 온 고도로 젠더화된 사회인 동시에, 이

* 이 연구는 <다양성+ Asia> 웹진 18호에 실린 “근현대 일본 트랜스젠더의 여러 얼굴”(https://

diverseasia.snu.ac.kr/?p=5912)을 발전시킨 것이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를 제공해 주신 연

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현 선생님과,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귀중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

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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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 바깥의 성적 지향이나 실천, 이분법적 성별범주를 넘나드는 정체성과 실천 

또한 문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역사적으로 꾸준히 발견된다. 가

부키나 다카라즈카 같은 공연예술부터 에도시대의 춘화, ‘풍속업’(성산업), 성인만

화, 어덜트 비디오, 여장을 한 남성 연예인, BL(Boy’s Love) 등 성과 관련된 표현이

나 실천은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미디어 보도를 통해 쉽게 관찰되며, 해

외의 대중문화, 하위문화에서도 적극적으로 표상되고 소비된다. 이 때문에 일본

이 성의 표현과 실천이 자유분방한 문화라는 것은 널리 퍼진 고정관념이다. 

종교적 ·법적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죄악시 혹은 범죄화하고 차별하는 사회

와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은 시선에 따라서는 ‘변태적이고 문란한’ 것으로 폄하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혹적이거나 대안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21

세기 초까지 일본연구에서 성소수자들의 생활이 다른 사회에 비해 어렵지 않다

(Lunsing, 2005)거나, 일본에는 성소수자 세력이 정치화하기 어렵고, 인권개념에 

기반한 글로벌 퀴어운동의 확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McLelland, 2000)

는 진단이 있는데,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물리적인 폭력의 부

재, 게이 하위문화 등의 문화적 출구의 존재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성애규범과 성별이분법 바깥의 존재들이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수용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소수파에 대해 굳이 공격은 하지 않지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

침으로 일관해 왔다. 말하자면 일종의 ‘무시’인 셈이다.” 라는 트랜스젠더 남성 

스기야마 후미노(2007: 194)의 지적처럼, 주류 바깥의 실천이나 존재는 사회 질서

에 도전하지 않는 ‘음지’에 존재할 때만 묵인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자신의 성적지향을 ‘라이프스타일’ ‘사생활’의 문제로 간주하며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자신의 성적지향을 철저하게 감추는 오사카의 게

이 남성에 대한 사례연구(조수미, 2016)도 표면적인 관대함 이면에 담긴 일본사회

의 성소수자에 대한 압력을 방증한다. 

19세기 후반의 근대화 이후 근현대 일본에서 비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표현은 일본의 토착적 젠더크로싱 전통과, 19세기말 유럽의 성과학, 20세기 후

반의 성소수자 운동 등 외부에서 수입된 담론과의 교섭 속에서 구성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21세기(정확하게는 1990년대 말)에서 현재에 걸쳐 나타난 ‘성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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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1’와 ‘트랜스젠더’의 실천과 표상에 드러난 일본 사회의 비규범적 젠더 실천

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의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이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대화 이후 1990년대까지의 가시화된 비규범적 젠더 실천이 근대 이전과 

일정정도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 문화적 엔클레이브

(enclave), 특히 유흥과 예능, 성산업에 머물러(혹은 갇혀) 있는 경우에만 (멸시가 담

긴) 묵인을 받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면, 새로 등장한 성주체성장애/ 트랜스젠

더 정체성은 ‘당신 주변,’ 즉 일상 속의 젠더비순응자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

다. 이들은 과거 ‘오카마’, ‘오나베’, ‘뉴 하프’ 등의 특정 직업군과 연결된 정체성

과 거리를 두며 성별위화감 이외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함’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들의 다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함과 편견 어린 시

선을 감내하기보다는 의료적 지원, 직장과 학교에서의 배려, 호적상(법적) 성별

정정 등 주류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수용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의료적 ·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가시화와 실천은 일본의 ‘성적으로 자유

분방한 문화’ 때문에 일본의 성소수자들은 크게 억압받지 않는다거나, 일본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의 조직화는 어렵다는 과거 일본 성소수자에 대한 

판단을 뒤엎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 일본의 변화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둘러싼 글로벌

한 움직임과 보다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1990년대 말 ‘성주체성장애’ 관념은 

1990년대의 국제적인 트랜스젠더 병리화 움직임과,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

으로 부상하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2010년대의 트랜스젠더 비병리화 움직임

과 맞물려 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성과 포용(D&I: Diversity and Inclusion)’ 

움직임과, 2010년대부터 활발해진 각지의 프라이드 이벤트를 통해 대중화된 

‘LGBT’라는 명칭도 성소수자를 음지속의 존재로만 취급하는 과거와는 획을 긋

는 ‘성소수자의 권리’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접근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일본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성동일성장해(性同一性障害)’ 혹은 ‘GID(gender identity disorde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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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

체로 문학이나 영화, 만화 등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재현 분석(김정희, 2019; 김

효진, 2020; 이지형, 2013; 김성운, 2022)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 정책에 대한 분석

(니노미야, 2006; 마쓰시타, 2023; 이나경 ·  최홍배, 2020; 유연정 ·정진영, 2023)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담은 학술적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볼 수 있다. 영어권 일본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성소

수자 기술이나 연구를 접할 수 있으나, 21세기 이후의 현장연구는 제한되어 있

다. 일본어 연구는 연구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한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본 

자료의 한계인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본에서 현장연구 및 당사

자의 심층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부상하던 2000년대 전

후에 가시화된 당사자들의 수기나 저서, 그리고 2010년대 말에서 20년대에 발

행된 당사자들의 수기와 잡지 등의 1차 자료와,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일본 

성소수자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

로벌한 성소수자 연구, 정책, 운동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

성이 다른 방식으로 정렬되는 현지인의 범주(vernacular categories) 간에 다소간의 

괴리가 있거나, 같은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현지인의 범주나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에 비해 일관성이나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가 채택되고 사용되는 역사적 ·공간적 맥락을 드

러내 보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루인, 2012). 

현재 학계나 사회운동,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은 출

생 시의 신체를 기준으로 한 지정성별과 자신의 성별정체성이나 표현이 일치하

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UN Free & 

Equal).2 이들은 겉으로 인지되는 외모나 행동을 바꾸거나(사회적 트랜지션), 수술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변화(의료적 트랜지션), 법적인 성별 정정(법적인 트랜지션) 

2 19세기 말 이후 서구와 국제사회의 트랜스젠더라는 범주 및 정체성에 대한 의료적 접근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박한희(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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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거침으로써 다양한 정도로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정체성과 자신의 신체, 

혹은 사회가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성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신체와 반대인 이분법적 성별로 스스로를 인지하거

나 모두가 완전한 사회적 ·의료적 ·법적 트랜지션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한편 젠더비순응(gender nonconformity), 혹은 젠더변이(gender variance)란 각 사

회에서 특정 성별에게 부여하는 젠더규범에서 벗어나는 표현이나 실천을 가리

킨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3처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이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의 규범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

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드랙, 크로스드레싱처럼 당사자의 성별정체성과 

별개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그 사회의 젠더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헌이나 역사적 기록에서 이들의 성별정체성을 추론하

거나, 현대의 기준으로 지정성별 ― (당대의 성규범에 따른) 성역할 ― 성별정체성의 

합치 혹은 불합치를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과 관계없이 비규범적인 젠더 실천

이나 표현을 포괄적으로 가리킬 때 비규범적 젠더, 젠더비순응이란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한다. 지정성별 남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거나 성별표현을 드러낼 때

에는 MtF(male to female), 지정성별 여성이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거나 성별표현

을 드러낼 때에는 FtM(female to male)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현재 영어권의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LGBT4라는 용어는 LGB라는 성적 지향

과 T라는 젠더 정체성을 구분하지만, 실제로 구미의 성소수자 운동에서도 1980

년대까지 트랜스젠더는 대체로 동성애자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젠더 개념이 섹

3 논바이너리(non-binary)란 성별정체성이나 성별표현이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며,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등 지정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정체성과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트랜스젠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4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양성애자), T(트랜스젠더)의 약자이며, 최근에는 Q(퀘스처닝 

혹은 퀴어: 자신의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탐색 중이거나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의 틀을 

거부함), I(인터섹스: 신체의 성별 특징이 이분법적인 남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 A(무성애자) 

등과 보다 더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LGBTI, LGBTQ, LGBTQIA+ 등의 약자를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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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얼리티에서 본격적으로 분화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윌친스, 

2021). 다른 문화권에서도 최근까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혼동되거나, 비

규범적인 성적 지향과 실천, 성별정체성이 중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본

에서도 이성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범주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뉴 하프’가 등장한 무렵으로, ‘성주체성장애’ 개념의 등장으로 

단절이 이루어진다.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졌거나 젠더크로싱 실천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 일부가 과거에 존재하던 ‘오카마, 오나베, 블루 보이, 죠소(女裝), 단소(男

裝), 뉴 하프’ 등의 범주와 구분되는 ‘트랜스젠더(トランスジェンダー)’라는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며, 201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다. 일본의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성적소수자, 섹슈얼 마이노리

티(セクシャルマイノリティ), LGBT 등이 있는데, 이때의 ‘섹슈얼(セクシャル)’, ‘섹슈얼

리티(セクシャリティ)’란 ‘性’의 역어로 영어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통칭하는 의미

로 사용된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도 자신의 성별위화감(젠더 정체성의 문제)을 ‘섹슈

얼리티’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杉山文野, 2020).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당사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구

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트랜스젠더’의 용례처럼 분석적 범주와 현지

인의 범주가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II. 젠더비순응의 변천: 역사적 전통과 서구담론의 유입

이 장에서는 일본의 젠더비순응적 실천과 정체성에 대한 해석, 1) 고대-근세 

시기, 2) 근대(19세기 말~ 패전), 3) 현대: 전후~199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1)은 일본의 독자적인 성관념과 실천이 두드러지는 시기, 2)는 일

본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서구의 성담론이 수입된 시기로, 내용은 다르지

만, 3) 시기의 젠더비순응자의 실천과 사회적 인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으

며, 현재까지 지속되는 비규범적 젠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고정관념의 바탕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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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고대부터 남성과 여성의 성별과 성역할의 구분이 엄격하였으며, ‘남성

다움’, ‘여성다움’의 이상형이 명확했지만, 이러한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표현

할 자격이 출생 시의 지정성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Robertson, 1991: 90). 이성

애나 성별이분법의 이탈 그 자체에 대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금기가 존재하

지 않았고, 동성애와 젠더비순응적 실천은 다양한 신분과 맥락에서 행해졌으며 

그 자체로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실천이 봉건적 신분질서나 남녀의 성

역할과 위계 등 사회의 질서를 교란할 위협이 있을 때 문제시되거나 금지되었

다. 한편 19세기 말 근대화과정에서 유입된 서구의 성담론은 젠더비순응을 ‘이

상성욕’, ‘성도착’ 등의 ‘비정상’적 범주로 이해하였다. 

근세와 근대의 젠더비순응에 대한 접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면, 비규범적 성적 실천은 예능이나 유흥, 성매매 등의 일상에서 분리된 영역, 

‘음지’로 간주될 만한 영역에 분리되어 존재할 때 묵인되거나 용인되었다는 점

이다. 이러한 태도는 전후 일본에서도 지속된다. 20세기 후반 대중적 상상력 속

에서 젠더비순응자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지만 또한 유흥, 

예능, ‘후조쿠(성산업)’처럼 일상, 혹은 정상적인 사회질서 바깥의 존재로 국한시

키는 효과가 있었다. 

기독교 전통이 있는 서구에서처럼 젠더비순응자에게 직접적인 탄압이나 물리

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드물고(Lunsing, 2005), 예능과 성산업, 유흥업에 존재하는 

젠더비순응자나 그들의 표현은 일견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일상과 분리된 문화

적 엔클레이브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용인되고, 희화화나 멸시, 연예지 가십의 

대상이 되는 등 이분법적 성별과 이성애적 가족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주류사회

에서 열등하거나 문제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다수의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편이

나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1. 고대와 근세의 젠더비순응의 기록

고대의 고고학적 ·역사적 기록에는 다양한 크로스드레싱의 사례가 발견된다. 

다네가(種子)섬의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여장 차림의 남성 인골, 『일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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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8세기)에 여장 영웅으로 묘사되는 야마토타케루 

등은 의례적인 맥락에서 남성의 여장을 영적인 능력과 결부시키는 믿음이 있었

음을 시사한다(三橋順子, 2003a: 96-100). 한편 12세기의 문학작품과 전통예능 시라

뵤우시(白拍子), 무로마치 시대(14~16세기)의 노가쿠(能楽) 등에서는 젠더크로싱을 

요괴의 조화나 영혼의 빙의에서 찾는 등 초자연적인 설명을 부여하기도 한다(김

정희, 2019). 

에도시대(17~19세기) 젠더크로싱은 유흥, 예능의 맥락에서 섹슈얼리티, 특히 성

매매와 결부된 점, MtF 실천이 두드러진 점에서 근현대의 젠더크로싱과 일정

한 연속을 띠며, 젠더비순응자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눈

여겨볼 지점이 있다. 유명한 전통공연예술 가부키(歌舞伎)는 17세기 초에는 전

원 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부키의 후원자와 여성배우들 사이의 인가받

지 않은 성매매, 여성이 외부 활동이 유교적인 성규범을 교란한다고 판단한 막

부에 의해 1629년 여성의 공연이 금지되었고, 전원 남성배우로 정착되어 현재

에 이르게 되었다(Robertson, 1991: 51-52). 여성역할의 온나가타(女形)는 정교한 화

장과 장식, 여성스러운 말투와 몸놀림으로 여성‘다움(形)’을 표현하였다. 도쿠가

와시대의 지식인들은 온나가타를 여성다움의 전범으로 칭송하며 여성들이 본

받을 것을 권장하였다. 이것은 남성인 온나가타가 구현하는 여성성이 생물학적

인 여성의 여성성보다 우월하다는 당시의 성별위계적 관념을 암시하기도 한다

(Robertson, 1998: 51).

여장남성의 존재는 하급 유흥과 성매매 공간에서도 폭넓게 퍼져 있었다. 유

곽이나 숙박업소, 차야(茶屋) 같은 유흥, 접객 공간에는 남성에게 접대를 하거나 

가무, 성을 파는 가게마(陰間)라는 여장 남성들이 있었다. 가게마는 천시를 받았

지만, 젠더비순응적 남성들이 여성적인 젠더실천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했고, 기량이 뛰어난 가게마는 온나가타가 될 수도 있

었다(三橋順子, 2003a: 98-100). 풍기문란의 이유로 18세기 후반부터는 성매매를 하

는 가게마차야는 폐지되었다. 반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젠더 표현의 자유는 엄

격하게 제한되었다. 1830년대에 기록된 다케(竹)/다케지로(竹次郎)라고 불리는 남

장여성의 사례는 다케지로라는 이름으로 남자 행세를 하던 여성이 고용주에게 

강간을 당하고, 남성을 사칭하여 “인륜을 더럽힌 죄”와 관리를 사칭한 죄로 귀



103
일본의 젠더비순응 실천과 정체성  |  조수미

양보내져서 사망한다(Robertson, 1998: 54).

에도 막부 시기에 유흥과 예능의 영역에서 MtF 젠더크로싱의 실천은 명시적 ·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FtM의 젠더크로싱을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일견 모

순되어 보이지만, 봉건적 신분제도와 남존여비라는 젠더 질서를 지키기 위한 

‘풍기단속’이라는 의도에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 예능과 유흥, 특히 성매매와 

결부된 크로스드레싱이나 섹슈얼리티는 이성애(여색)든 동성애(남색)이든 주로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 고객의 필요를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

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부합한다. 남존여비의 사회질서에서 온나가타

처럼 남성은 여성보다 더 훌륭하게 ‘여성다움’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며, 남성보다 낮은 지위의 여성의 젠더 수행에 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의 남성 젠더 수행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

었다. 

2. 서구 성담론의 수입과 ‘변태성욕’으로서의 트랜스젠더

동성애와 젠더크로싱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기에 서구에서 도입된 성담

론의 영향으로 새로운 틀에서 해석되었다. 19세기 말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성과학(sexology)은, 성을 의과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성애와 동성애를 정

상-이상이라는 이항대립적인 틀로 파악하였다. 여장 등 남성의 여성적 젠더수

행은 ‘변태성욕’, ‘성도착’으로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McLelland, 2005: 15-22). ‘슈도(衆道)’라 불리며 사무라이 남성들의 고양된 관계로 

여겨지던 남성동성애는 ‘계간(鷄姦)’이라는 경멸적인 용어로 폄하되고 일시적으

로 금지되기도 했다. 막부 말기의 가게마차야의 폐지와 온나가타의 무대 밖 여

장 금지는 일상에서 MtF 젠더크로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하는 효과를 초

래했다(三橋順子, 2003a).

근대 일본이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족국가로서 재편되면서, 제국의 ‘건강’은 

그 구성단위를 이루는 근대적 가족의 건강과 동일시되고, 우생학을 기반으로 한 

‘위생’이라는 틀 안에서 부부간의 이성애적 결합과 성역할 규범 등 성적인 건강 

역시 국가관리의 대상이 되었다(Frühstück, 2000). 1930년대 이후의 전시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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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로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남성과, 그러한 남성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양처

현모’로서의 여성이라는 성규범 이외의 실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었다. 

한편 1920년대에 ‘엽기’와 ‘변태’를 추구하는 ‘에로 구로 난센스’(에로틱 그로테스

크 넌센스)라는 잡지를 매개로 한 하위문화가 등장하였다. 잡지에는 ‘성의 전문가’

를 자처하는 필자들이, 성과학의 관점에서 비규범적인 성–변태성욕–을 문제시

하는 태도로 저술하였다. 하지만 이런 출판물의 주 독자층은 ‘변태적인 성’을 학

술적이거나 윤리적인 관심보다는 흥미위주로 접근하고 소비하였으며, 성별비순

응자들 역시 이러한 잡지를 사서 보거나 투고하는 행위, 취재를 통해 사례에 등

장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을 유지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Ishida 

et al., 2005; McLelland, 2005). 

이와 같이 일본에서 젠더크로싱의 전통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고, 젠더비순

응 실천 및 정체성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막연한 감각을 형성해 왔다. 특히 가

부키 온나가타, 가게마 등 근세 예능과 유흥의 맥락과, 근대에 서구에서 수입된 

‘변태성욕’, ‘성도착’이라는 관념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젠더비순응과 트랜스젠더

에 대한 고정관념의 근거를 이룬다. 대중문화나 미디어에서 비규범적인 성정체

성이나 실천을 ‘변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태도는 현대 

일본에서도 지속되었다. 

3. 전후 ― 1990년대: 유흥, 예능 속의 젠더비순응과 낙인 

전후의 유흥업과 성매매부터 1980-90년대의 예능에 이르기까지 젠더비순응

은 MtF를 중심으로 1990년대까지 가시화된다. 이는 여성적 젠더표현과 남성동

성애라는 섹슈얼리티의 혼동, 예능, 유흥이나 성매매라는 맥락에서 과거와 일정

한 연속성을 띠면서 나타난다. 이후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일상과 괴리되어 주

류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편견은 20세기 

말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별위화감을 느끼던 다수의 당사

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針間克己 ·相馬左江子, 2004; 스기야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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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후 성산업과 MtF의 낙인 

전시체제 하에서 검열과 억압에 의해 비가시화되었던 젠더비순응과 동성애적 

실천은 전후 일본에서 되살아난다. 패전 직후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암시장과 함

께 풍속업과 유흥업이 되살아난다. 당시의 풍속업, 유흥업은 전후 미군 점령기

의 서구화로 인한 성규범의 완화라는 측면 외에,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성

매매를 생계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빈곤한 남녀들이 구매자 남성의 욕구

에 부응하는 형태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근세 일본의 유곽과 유사성을 띤다. 즉 

성 판매자에게 있어서 성매매란 섹슈얼리티의 표현보다는 생계의 문제였다. 에

도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유곽, 숙박업, 유흥업이 집중해 있던 도쿄의 우에

노와 신주쿠, 오사카의 토비타 등의 사카리바(盛り場, 번화가, 환락가)에는 ‘판판’이

라고 불리는 여성 성매매자와 함께, 여장을 하고 여성들 사이에 섞여 성매매를 

하던 단쇼(男娼)들이 있었다. 전장이나 군수공장 등에서 돌아온 복원병이나 유랑 

예능인 출신의 단쇼들은 동성애자 남성임을 숨기고 여성을 찾는 남성고객을 상

대로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砂川秀樹, 2015; 加藤政洋 ·三橋順子, 2015; 김성운, 2022). 

1950년대 중반 신주쿠에는 완전한 여장 대신 화장을 하고 몸짓이나 말투가 

여성적인 미소년들이 남성 고객을 상대로 공연을 하거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접

객이나 ‘연애(성매매)’를 하기도 하는 ‘게이 바’가 나타났다. ‘게이’라는 용어는 미

군정시기의 미군 동성애자들에게서 유입된 용어다. 당시 ‘게이 보이’는 여장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단쇼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여성적인 남성이라는 젠

더표현과 남성동성애자라는 섹슈얼리티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었

다. ‘게이’라는 표현에 ‘여성적인 남성’, ‘성매매, 유흥업 종사자’라는 낙인이 입

혀져, 1990년대 성소수자운동에서 처음 LGBT라는 용어를 도입했을 때 적지 않

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게이’라는 말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McLelland, 2005; 

Lunsing, 2005).

이러한 낙인효과는 1960년대 ‘블루 보이 사건’으로 인해 강화되었다. ‘블루 보

이’란 1960년대 카바레식 공연을 했던 나이트클럽 르 카루셀의 MtF 트랜스젠

더 퍼포머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으나, ‘게이 보이’와 마찬가지로 ‘풍속, 유흥업

에 종사하는 여자 같은 남자 동성애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블루 보이 사

건’은 1964년 한 산부인과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블루 보이’에게 불법적으로 



106
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통권 30호), 2024

성전환수술을 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식능력을 불능으

로 만드는 의료적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우생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이는 가족의 성과 재생산을 국가의 통제와 관리대상으로 간주하던 제국

주의 시대(Frühstück, 2000)의 유산인 우생보호법이 전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MtF 트랜스젠더를 성매매

와 결부시키는 낙인과 함께 ‘성전환수술’의 불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다(いつき, 

2003).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 국내의 성전환수술은 지극히 제한되었으며, 

수술을 통한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받

는 수밖에 없었다. 유명한 여장 연예인 카루셀 마키는 모로코에서 성전환수술

을 받고 최초로 호적의 성별을 바꾼 연예인이 되었다(虎井まさ衛, 2003; McLelland, 

2005).

2) 대중문화 속의 젠더비순응자 연예인: 오카마, 오네, 뉴 하프 

한편 1960년대부터 유흥업, 풍속업뿐 아니라 예술, 대중문화, 미디어 등의 

주류문화에도 여장남성 연예인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가부키와 다카라즈카 

등 연행예술에서 젠더크로싱 전통이 있었기에 대중들은 거부감없이 수용하였

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미와 아키히로(三輪明宏)이다. 1935년생인 미와는 

1950년대부터 게이 바와 카바레 등에서 샹송가수로 활동한 ‘게이 보이’ 출신으

로, 아름다운 외모로 ‘시스터 보이’라고 불렸고, 1960년대부터는 영화에 여성 캐

릭터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동성애자임을 공표하였고, 작가 미시마 유키

오(三島由紀夫)와의 로맨스로도 화제가 되었다. 미와는 평생을 걸쳐 싱어송라이

터, 배우, 성우, 저술가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고, 문화예술에 대한 일생의 

공헌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NHK방송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미카와 켄이치, 쌍둥이 형제인 오스기와 피코 등의 오네계(オネエ系) 

연예인들이 1960~1970년대부터 활동해 왔다. 이들은 여장은 하지 않고 가볍게 

화장을 하거나 오네고(オネエ語: 남성동성애자 일부가 사용하는 특유의 여성적인 말투와 발

성, 제스처)를 사용하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연예인들의 존재는 일찍부터 MtF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예능이나 예술의 영역에

서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게 했다. 이렇게 주류 대중문화와 음성적인 하위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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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장 남성의 존재를 통해,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남자를 좋아하는(남성과 성

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 같은(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오랫동안 동일시되었다. 이

러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혼동은 ‘오카마’라는 속어에서도 드러나는데, 남성동

성애자를 비하해서 일컫는 표현이지만 여장남성, 외모나 말투, 몸짓이 여성적인 

남성에게도 구분없이 사용되기도 했다(Lunsing, 2005).

1980~1990년대에 등장한 ‘뉴 하프’는 과거의 ‘남성동성애자’와 ‘여자 같은 남

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얼마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뉴 하프’5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쉬 메일’ ‘미스터 레이

디’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유흥업, 풍속산업, 예능에서 활동하였다. 뉴 하프

의 존재가 ‘오카마’ ‘게이보이’와 구분되는 점은 젠더-섹슈얼리티가 신체를 통해 

가시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뉴 하프는 일반적으로 가슴과 얼굴 성형, 호르

몬 요법 등으로 여성의 외모를 갖추고, 화려한 화장과 몸매를 드러내는 관능적

인 옷차림으로 여성다운 외모와 말투, 몸놀림을 강조했다. 하지만 남성으로 태

어났으며 남성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공공연하게 인정했다(Robertson, 

1998; McLelland, 2005). 전술한 ‘블루 보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성

기 성형)이 1997년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뉴 하프에게 이

것은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현실의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 성

별의 성적 특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유흥업에서 강조되었고, 대중문화에서 

이에 대한 에로틱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야기함으로써 이들은 성별정체성보다는 

일탈적이고 성애화된 이미지가 대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려한 MtF 연예인들의 존재는 유흥이나 풍속업에 종사하는 도덕이나 규범

에서 벗어난 존재, 화려한 연예계에 어울리지만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 괴리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지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종 방송에서 웃음거리

로 소비되고, 여성적인 오네고를 사용하는 도중에 남성적인 목소리나 거친 언행

을 구사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짜 여자’로 폭로시킨다는 점에서 시스젠더의 성별

이분법의 위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Ho, 2021).

5 원래 ‘하프’란 일본인과 비아시아계 외국인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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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M의 비가시화

전통문화와 현대의 유흥, 대중문화에서 MtF가 과다대표된 것에 비해, 여성적

이지 않은 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FtM 트랜스젠더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20세기 끝무렵까지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카마의 반대 의미로 남

장 여성, 혹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여성을 의미하는 ‘오나베’라는 용어가 존재했

지만, 남장 여성들이 호스트로 여성을 접대하는 오나베 바 등 극히 제한된 하위

문화를 제외하고는 오카마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경

제활동과 직업진출이 제약된 일본에서 신분을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는 저학력, 

저임금의 남성 일자리에서는 여성이 남장을 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전

해진다. 경제적 이유든,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 때문이든, 남장여성들은 남성 

사이로 스며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Lunsing, 2005; 

McLelland, 2005).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세기 전반에 걸쳐 대중의 인식 속에서 젠더비순

응 실천과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대표한 것은 유흥업과 성산업, 예능에 종사한 

MtF들이었다. 이들의 젠더 표현과 동성애 성향은 ‘변태적’ 성향으로 해석되었고, 

이들이 주류사회의 일상적인 삶을 침범하지 않고, 주변적이고 도덕적으로 열등

하게 간주되는 문화적 엔클레이브에 머물러 있는 한 용인되었다. 예능이나 유흥

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비규범적인 젠더 실천이나 정체성이 스스로의 선택이라

는 인상을 주지만, ‘인간으로서 뒤떨어지는 존재처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 때

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등 ‘낮의 세계는 성소수자에게 너무 차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스기야마, 2007: 258). 

III.   21세기의 젠더비순응자의 표상과 실천:  
보통 사람으로서의 트랜스젠더

20세기 후반 부각된 ‘오카마’, ‘뉴 하프’ 정체성은 그 이후로도 예능과 유흥의 

맥락에서 지속되는 한편,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트랜스젠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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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실천들은 존재의 일상성, 평범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흥업, 성산업 종

사자, 일상과 괴리된 존재라는 과거의 고정관념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인다. ‘보

통’(‘평범한’이라는 어감)의 삶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보통’ 사람이지만 스스로 느끼

는 성별위화감과 사회의 이분법적 성별 규범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서 고통

받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오나베’나 ‘뉴 하프’처럼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고난 점이라는 점, 따라

서 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은 인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전술했듯이 21세기 일본의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구는 의

료적·법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의 자료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연구자가 입

수한 수기, 잡지 등의 성주체성장애및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저술을 참조하여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가 전 시기의 젠더비순응 정체성에 대해 가지는 

차별성,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명이 대중화된 2000년대 초반의 자료로는 『語り継

ぐトランスジェンダー史: 性同一性障害の現在 ·過去 ·未来(구전되는 트랜스젠더사: 

성주체성장애의 현재, 과거, 미래. 이후 트랜스젠더사로 표기)』(2003), 『性同一性障害30人の

カミングアウト(성주체성장애 30인의 커밍아웃. 이후 커밍아웃으로 표기)』(針間克己 ·相馬左

江子, 2004), 『トランスジェンダリズム宣言: 性別の自己決定権と多様な性の肯定

(트랜스젠더리즘 선언: 성별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성의 긍정)』(米沢泉美, 2003), FtM 활동가

이자 방송인인 스기야마 후미노의 첫 번째 자서전 『더블 해피니스』(일본어판 2006, 

한국어판 2007)를 참고하였다.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부상한 2010년대 후반 이

후에 출간된 자료로는 『元女子高生、パパになる(한때의 여고생, 아빠가 되다. 이후 아

빠가 되다로 표기)』(杉山, 2020), 온라인 소책자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リアル(트랜스

젠더의 현실)」(「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リアル」 製作委員會, 2021), FtM을 겨냥한 잡지 『FtM 

Magazine LapH』를 참조하였다. 특히 토라이 마사에와 스기야마 후미노는 출

판, 대중 강연, 성소수자 관련 법 제정 운동, (스기야마의 경우) 도쿄 레인보우 프라

이드 및 NHK 방송활동 등으로 널리 알려져서 당시의 GID 혹은 트랜스젠더를 

대표하는 존재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에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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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당사자들의 선택과 실천에 영향을 준 인물들이라는 중요성이 있다. 

1. 성주체성장애: 트랜스젠더의 병리화, ‘장애’로서의 트랜스젠더

비교적 단기간에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의료적 ·사회적 ·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7년 ’성주체성장애‘를 둘러싸고 일본 의료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이

다(虎井まさ衛, 2003; 針間克己 ·相馬左江子, 2004). 병리화모델은 트랜스젠더를 신체와 

정신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정신과적 질병 혹은 장애로서 의료의 영역에 포함

시킨다. 미국정신의학회가 1980년과 1987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II)

과 개정판에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정신장애로 포함시킨 것, 그 영향을 받

아 국제보건기구(WHO)가 1992년 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서 성전환증과 성주체

성장애를 정신장애로 포함시키는 등 국제적인 의료기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 1973년 DSM-II에서 동성애를 삭제함으로

써 비병리화한 것과 상반되게 1980년대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에 추가한 것은, 

트랜스젠더를 낙인찍기 위해서보다는 동성애와 달리 호르몬치료, 수술 등 의료

적 조치가 필요한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박한희, 2018).

이러한 접근은 다음 변화에서 확인된다. II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루 보

이 사건‘으로 당시 ‘성전환수술(sex change surgery)’이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불법화된 것과 달리, 1997년 윤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별적합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 앞으로 SRS로 표기)’이란 

몸과 정신의 성별을 일치시킴(‘성별’을 ‘적합’시키는 것)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

기 위한 의료적, 윤리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針間克己 ·相馬左江子, 2004). 1997년에

는 성주체성장애 환자의 치료를 둘러싸고 일본정신신경학회와 사이타마의과대

학 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같은 해 일본정신신경학회에서는 ‘성주

체성장애의 치료에 관한 답신’을 발표하였다. 1998년에 공식적으로는 일본 최초

의 SRS가 실시되었다. 이후 일련의 논의를 거쳐 ‘성주체성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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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주체성장애’와 ‘잘못된 몸’의 대중적 재현 

『트랜스젠더사』(2003)를 저술한 FtM 작가 도라이 마사에(虎井まさ衛)는 이 시기 

GID의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이고 적극적으로 저술, 강연, 교육

을 통해 GID 가시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GID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기 전인 

1994년부터 10년에 걸쳐 개인적으로 FtM 소식지를 발행해 왔으며, 『트랜스젠더

사』에는 10년간의 소식지 및 뒤에 소개할 안도 히로마사와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1963년생인 도라이는 아직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이 불법이던 198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별적합수술을 받았다. 기억하는 한 언제나 자신이 남자라

고 믿었고, 언젠가 페니스가 자랄 것이라 믿다가, 5학년 때 월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충격을 받았으며, 카루셀 마키의 성전환수술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성전환

을 결심했다(針間克己 ·相馬左江子, 2004: 124)고 한다. 

도라이는 수술까지 마친 자신을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로 소개한다. 1980

년 DSM-III에 추가된 트랜스섹슈얼리즘(‘성전환증’으로 번역된다)은 외양을 바꾸거

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트랜지션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정성별과 다른 젠더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호르몬치료와 가슴 

및 성기 수술 등 외과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신체형태까지 완전히 변형시키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박한희, 2018). 

도라이의 진술은 ‘잘못된 몸에 갇힌 존재(trapped in the wrong body)’라는 서사

를 강조하고 있다. ‘잘못된 몸’이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영혼 혹은 정신과 반대

인 성별의 몸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며, 정신의 성별과 신체의 성별을 ‘적합’시킬 

때까지 성별위화감(gender disphoria)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믿음이다(Engdahl, 

2014; Moschella, 2021). ‘잘못된 몸’ 서사의 정신-신체 이원론은 트랜스젠더 정체성

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설명틀이지만, ‘잘못된 몸에 갇힌’ 느낌으로 신체와 반대

의 성별을 추구하는 트랜스젠더는 일부다. 남성-여성의 이분법 어디에도 일치하

지 않는 성별정체성을 가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있으며, 수술 등의 신체변

형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충실한 삶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몸’ 담론은 젠더위화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류사회의 시스젠더 

인구들이 그나마 납득하기 쉬운 설명틀이라는 점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성

별을 판단할 근거와 권위를 궁극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의학적 기준에 기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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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신체에 기반한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이분법적 위계와 남-녀라

는 본질주의적인 성별이분법을 강화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Engdahl, 

2014). 

2001년 드라마 <3학년 B반 긴파치 선생>에서 ‘성주체성장애’가 다루어진 방

식이 대표적이다(虎井 2003; いつき 2005). <긴파치 선생>은 1979년부터 2011년까

지 방영된 인기 학원드라마로, 학업경쟁, 십대의 임신, 자살, 등교거부 등 당대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을 드라마에 녹여 내어 호평을 받아왔다. 도라이를 포함

한 GID 당사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쓰여진 FtM ‘여중생’ 캐릭터 츠루모토 나오

는 성별위화감의 고통을 디테일하게 연기하였다. 마치 한국에서 하리수가 데뷔

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트랜스젠더’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듯이, 츠루모토 나

오는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성주체성장애의 대명사가 되었다(小山內美江子, 2003). 

하지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몸은 여자, 뇌는 남자’라는 대사를 삽입하거

나, 나오가 자신의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싫어서 포크로 목을 찌르는 등, 실화에 

바탕했다고 해도 극단적인 젠더위화감의 사례만을 사용하여 GID 및 트랜스섹

슈얼 중심의 서사에 들어맞지 않는 다수의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우고, 성주체

성장애인을 고통뿐인 불쌍한 존재로 재현했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다(虎井まさ衛, 

2003: 150-165).

토라이 마사에 자신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GID보다 폭넓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책이나 대담을 통해 ‘성별위화감 경험자 > 성주체성장

애 > 성전환증(트랜스섹슈얼)’ 등의 도식을 통해 젠더비순응자 내에도 다양한 정

체성이 존재함을 소개하고 있다(安藤大将 ·虎井まさ衛, 2003: 183). 또한 극적인 설정

이나 대중 계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虎井まさ衛, 

2003: 150-165) 하지만 『구술되는 트랜스젠더사: 성주체성장애의 현재, 과거, 미래』

라는 책 제목에서 보듯 대중화를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트랜스젠더=성주체성장

애’라는 단순화된 설명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2년에는 경정(스피드보트 레이스) 여성선수인 안도 치나츠(安藤千夏)가 FtM으

로서 커밍아웃하고, 트랜지션 후 안도 히로마사(安藤大将)라는 이름으로 남성 선

수로 일본경정협회에 재등록함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

츠경기 출전자격은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지만, 선수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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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정 종목의 특성상 안도의 성별변경과 선수

재등록이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6 『트랜스젠더사』에는 토라이와 안

도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자신의 트랜지션 경험과 정체성 이외

에도 GID를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등 GID의 대표성을 띤 인물로서 

GID의 재현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도 엿보인다(安藤大将 ·虎井まさ衛, 2003). 

공교롭게도 토라이, 안도, 그리고 <긴파치 선생>의 주인공은 모두 FtM인데, 

이 때문에 대중의 지식 속에서 GID=FtM이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진 측면이 있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MtF가 게이 보이, 뉴 하프, 오카마 등 유흥업계 

종사자라는 고정관념과 단절하는 과정에서 FtM이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계 각지의 트랜스젠더 연구에서 일관되게 MtF가 FtM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

는 것에 비해 유독 일본에서 FtM 진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도 GID 담론의 

대중화의 영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디어에서 FtM의 모습이 과다대표된 것

과 특례법에서 성별정정을 위해 요구하는 수술의 정도가 FtM에게 더 용이한 것, 

여성에게 억압적인 성역할에 불만을 가진 것과 성별정체성의 위화감을 혼동한 

것 등의 원인으로 해석된다(東優子, 2016).

2) GID 당사자 운동과 법률적인 변화

미디어를 통해 GID가 주목받게 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GID의 커밍아웃과 

당사자운동이 두드러졌다. 당사자들 30인의 수기를 담은 『커밍아웃』(針間克己 ·相

馬左江子, 2004)에서도 인터뷰이의 직업군은 자영업자, 학생, 간호사, 회사원, 공무

원, 주부, IT 등 다양하면서도 ‘평범한’ 직업이 대부분이다. 제목이나 자기소개에

는 GID가 등장하고 있으나, 성별 위화감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으

며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한 목표나 과정은 반드시 호르몬치료-성적합수술-호적

6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참가에 대한 논란은 압도적으로 트랜스젠더 여성(MtF) 선수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짜 여성(혹은 남성)이 여성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리가 우세한 반면, 트랜

스젠더 남성(FtM)의 남성스포츠 참여는 큰 관심이나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타니 

2020).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문화적 성(gender)에 우선한다는 본질주의, 남성의 신체는 트

랜지션 후에도 근본적으로 남성의 신체이며 여성의 신체보다 우월하다는 성차별의식이 반영된 결

과라는 지적도 있다(AP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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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라는 수순을 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성별위화감 이외에는 평범한 존재이

지만, 남녀로 성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된 일본사회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성

별위화감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 직장, 병원, 화장실 일상의 공간에서 고통받고, 

주류사회의 성별구분에 대한 억압으로 학교에서의 괴롭힘, 가정에서 학대, 우울

증, 자해, 등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가 뒤늦게 GID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서사이다. 

책의 의학적 감수를 맡은 GID 전문의 하리마는 책 중간중간에 의학적, 법률

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모두가 GID는 

아니며 의학적 진단명에 기대지 않는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소개하

고 있으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GID가 사실상 트랜스젠더를 대표하는 용어로 쓰

이고 있음을 지적한다(針間 ·相馬, 2004: 163). 

『커밍아웃』(針間克己 ·相馬左江子, 2004)이나 『더블 해피니스』(스기야마, 2007) 등의 

당사자들의 기록에서 <긴파치 선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 혹은 자신을 타

인에게 설명할 때 <긴파치 선생>의 예를 드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유명인이나 대중문화를 통한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범주를 제공함으로서 성별위화감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고통을 겪어오던 다수의 개인들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모색하

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오카마’, ‘오나베’, ‘뉴 하프’ 등 유흥이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변태’라는 고정관

념 때문에 GID 인지가 늦어져 긴 자기부정과 고통이 길어졌으며, 그러한 잘못

된 자신을 ‘고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혼이나 출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

후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GID 이전의 젠더크로싱이 ‘변태성욕’의 문제, 혹은 예능, 유흥이라는 직업 내

지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이라는 틀로 해석된 반면에, GID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장애나 병이라는 인식, 성별위화감으로 겪는 고통은 인권의 문제라는 

해석이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수용하기 쉽게 한 셈이다(Ho, 2021). 당사자들은 

집단적으로 호적상의 성별정정신청을 하거나, 시위나 언론을 통해 호적 성별정

정과 GID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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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성주체성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후 특례법)이 

2003년 통과되었고, 일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성주체성장애자에게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이 특례법은 1) 20세 이상, 2) 현재 

혼인상태가 아닐 것, 3) 현재 자녀가 없을 것, 4) 생식선을 제거했거나 생식선의 

기능을 영구히 상실했을 것, 5) 성별적합수술로 원하는 성별의 성기의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 근거는 “1. 성별변경은 불가역적이므

로 본인의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 현행법질서상 해석곤란한 동성혼(同性婚)

이라는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3. 친자관계 등 가족질서의 혼란을 막고 자

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4. 성별취급의 변경을 인정하는 

이상 원 성별의 생식능력이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다른 성별에 관한 

외성기와 유사한 외관이 없다는 이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생활상의 혼

란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니노미야, 2006: 155)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좁은 의미의 GID에 대한 고정관념에 바탕하고 있어 특례법

의 성별정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 또한 3의 요건은 자

신의 정체성이나 진단을 깨달을 기회가 오기 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GID 

당사자들에게 많은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니노미야(2006)의 연구는 실제 

판례를 검토하여 ‘아버지=남자, 어머니=여자’라는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들의 다양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성별 정정을 각하당한 당사

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받는 사례, GID임에도 법적인 성별변경을 하지 못

하여 직장 등에서 ‘가짜’로 오인받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소수자

의 권리옹호를 위한 사법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도 성주체성장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이 진행되어 

왔다. 2010년 문부과학성이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성주체성장애 학생 

당사자의 심정을 배려한 대응’을 하도록 통지하였다(NHK, 2010: 22). 2021년에는 

MtF 중학생이 교복의 성별구분을 없애 달라고 도쿄도의 교육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을 계기로, 도쿄의 에도가와구는 1/3 이상의 학교가 성별에 관계 없이 바

지와 치마 원하는 스타일을 착용할 수 있는 ‘젠더리스 교복’을 채택하였다(NHK, 

2021). 남녀교복이 시대착오적이고 남녀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

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화장실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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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남녀 색깔구분을 없애거나, 출석부에 남녀구분 없이 이름 순서에 따라 기

재하는 등, 작지만 습관적으로 행해져 온 무의미한 남녀구분을 없앤 학교들도 

있다. 당사자의 문제제기로 촉발되었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폭넓게 적용되

게 된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주체성장애 담론은 근대 이전부터 유흥, 예능, 성매매라는 틀 안에서만 젠

더비순응적 실천을 용인하고, ‘변태성욕’이라는 비정상적인 성의 형태로 재현해 

왔던 관행에서 단절하여 당사자들을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같은 일상의 존재로 

바라보고, 인권의 틀에서 법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특례법의 조

건에서도 보듯 트랜스젠더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신체위화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적 성별정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수술을 하거나, 수술자격요건에 해

당되지 않는 사람, 남녀의 특정 성별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 등 GID의 고정관념

이나 의료,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많은 개인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

지고 왔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수용할 수 있는 소수자(acceptable 

minority)’로 간주한 것이다(Yamada, 2022). 무엇보다도, 자신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임을 증명해야지만 신체와 정신의 성별, 법적 성별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

지고 오기도 한다. 

2. ‘LGBT의 T’: 병리화를 넘어선 트랜스젠더의 권리추구 

글로벌 성소수자 담론에 영향을 받은 트랜스젠더 이론이나 LGBT 담론 역시 

1990년대 말부터 일본에 소개되었으나, 소수의 당사자 연구자와 활동가를 통

해서 유포되었을 뿐 GID만큼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성소수자를 통

칭하는 LGBT라는 용어와, 그 일부로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학교나 기업문화 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이버시티’ 혹은 

‘D&I(Diversity and Inclusion)’ 담론이 대중화되는 2010년대 중반~2020년대에 이르

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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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랜스젠더리즘과 X 젠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GID 담론이 주도적이던 시기에도, GID 프레임

을 거부하거나 상대화시켜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존재했다. 일례로 요네자와

의 『트랜스젠더리즘 선언』(2003)은 스스로를 ‘풀타임 MtF, MtF 크로스드레서, 여

장가, 비전형적 성주체성장애, 트랜스-논패스,’이자 ‘작가, 강사 병원장, 호적연

구가’ 등의 다양한 성별/직업정체성을 표방하는 저자들의 글을 모은 책이다. 책

의 띠지에 적힌 “나의 성별은 내가 정한다! 젠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

양한 젠더의 존재방식을 인정하자”라는 글귀는 같은 시기 출간된 토라이나 하

리마 ·소마의 책에서 보이는 GID 담론의 신체-정신 이원론, 운명론에 가까운 ‘잘

못된 몸’ 담론과 확연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GID를 포함한 광의의 트랜스젠더 개념과 이의 현실적 적용(사회

적 수용, 트랜지션을 둘러싼 의료문제, 호적정정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

고, 고대에서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젠더크로싱과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역사를 개괄한다. 또한 미국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추이와 초기 트랜스젠더 활

동가인 버지니아 프린스의 트랜스베스티즘(크로스드레싱과 트랜스젠더 이론화의 바탕이 

되는 저술)을 소개하면서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포

괄적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분석은 일본의 전통 안에서 젠더비순응의 역사를 되

살려내는 동시에, 글로벌한 성소수자 담론 안에서 일본 트랜스젠더 현실을 위치

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간사이 지역의 성소수자 출판물과 온라인 포럼을 중

심으로 ‘X 젠더’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X 젠더는 트랜스젠더 활동가나 작가들

에 의해 사용된 표현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어딘가의’ 영어권에서는 ‘젠더

퀴어’나 ‘논바이너리’라고 흔히 불리는 젠더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분법적 성별관

념과 ‘마음의 성별과 몸의 성별이 달라’서 생긴 ‘성주체성장애’를 ‘성적합수술’로 

치료한다라는 의료적인 관점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등장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다만 X 젠더는 극소수의 급진적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에 의해 주로 온라인과 

출판물을 통해 유포되어 그 의미와 맥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

에 GID에 대해 정보를 검색하던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X 젠더를 GID의 하위

그룹이나 경도의 GID로 오인하고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다(Dale, 



118
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통권 30호), 2024

2020).

위에서 보듯 GID 담론의 제약과 한계에 대한 인식,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

한 폭넓은 탐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소수의 당사자 서클을 제외하고

는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양성 담론과 트랜스젠더 비병리화

2010년대를 즈음으로 성주체성장애 담론과 거리를 두고 LGBT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제사

회와 일본에서 일어난 몇 가지 변화와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

과 건강을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여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국의 성소수자 인권대책이나 관련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UN인권

이사회 이사국이자 UN LGBT 코어국인 일본은 국내에서 성소수자 대책이 불충

분함을 수차례 지적받았으며,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유연정 ·

장진영, 2023). 한편 2010년대부터 일본사회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관행에

서 다양한 인재를 고용하고 재능을 살려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의 ‘Diversity 

and Inclusion(D & I)’, ‘다이버시티 경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다이버시티 

경영에서 새로이 주목받는 집단은 외국인, 여성, 고령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다(林順一, 2017; Win ·Kato, 2021). 소수자 고용확대를 경영성과로 연결시키려는 태

도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소수자의 수용이 주류사회의 윤리적 

당위나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수용하는 주류사회도 혜택을 받는 호혜적인 관계

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 

트랜스젠더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화는 국제의료사회에서의 트

랜스젠더의 비병리화이다. 1990년대에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을 용이하게 하

려는 취지에서 채택된 ‘정신장애’ 진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로 2010년대 이후 각국에서 트랜스젠더 비병리화가 시작되었다. 2018년 세

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기준 제11판에서 성주체성장애를 정신장애 항목에

서 삭제하고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를 성건강 항목으로 옮겼다(박한희, 

2018). 2014년에 일본정신신경학회에서는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명을 ‘성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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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오사카 레인보우 마츠리, 삿포로 레

인보우 마치 등 대중화된 성소수자 운동이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 등장하

였다.7 기업, 지자체 정부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치러지는 일본의 프라

이드 행사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양지로 끌어내고, ‘LGBT의 T(트랜스젠더)’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3)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부상

2014년 일본 의학계에서도 진단명이 삭제되었지만, 2020년대인 현재까지도 

‘트랜스젠더=성주체성장애’로 인식될 정도로 성주체성장애는 대중의 인식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표현에서는 

20세기의 낙인이 남아 있는 명칭들이나 ‘장애’라는 호명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 혹은 운명의 피해자로서 비극

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 사회에 변화를 요구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NHK 교육방송 <하트를 잇자> 제작진의 『LGBT Book』

(2010), FtM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LapH』(2018, 2020)와 웹진 『트랜스젠더의 현실』

(2021)과, 트랜스젠더 남성 활동가이자 방송인인 스기야마 후미노의 자서전 두 

권이다. 

2006년부터 다양한 성소수자의 경험담을 방송에 소개해 온 <하트를 잇자>에

서 제작한 『LGBT Book』에는 방송의 사회자 스기야마와 소닌과의 대담에는 다

음과 같은 여는 말이 등장한다.

“사람이란 뭐지? 산다는 건 뭐지? 남자? 여자? … 등등. 카테고리에 분류되거

나, 명확한 답이 보인다면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서 사고가 정

지해 버리는 일도 있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생각을 계속해야 하

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다. 성이란 재미있어!”(NHK, 2010: 22) 

7 도쿄의 경우는 1999년부터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성소수자 축제가 단속적으로 개최되다가, 2011

년부터 현재에까지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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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범적인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비정상이나 결함, 장애로 보는 대신 새

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랜스젠더의 현실」, 『LaPh』, 『아빠가 되다』에서는 ‘오카마’ ‘오나베’ ‘뉴 

하프’ 등 과거의 용어들을 ‘직명’으로, ‘성주체성장애’를 의학적 진단명으로, 성

별정체성인 ‘트랜스젠더’와 구분짓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현실」에는 의료, 학교, 

직장의 트랜스젠더 관련 기사와 함께 FtM, MtF, 논바이너리 등 다섯 명의 사진

과 인터뷰를 담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과거 ‘뉴 하프’나 ‘성주체성장애’ 정체성으

로 생활해왔던 사람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성별을 바꾸는 것’

이 행복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나다운 나’를 찾은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다. 『LaPh』는 앞에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용어해설 페이지를 마련하

고 있고, 의료적 ·법적 트랜지션이나 FtM에게 특화된 의복, 성보조기구 등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 안에서는 트랜스젠더나 성주체성장애라는 용

어를 아예 쓰지 않고 FtM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뷰 기사도 직업, 

사생활 등에서 만족스럽거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거나 FtM과 관련된 비지니스

를 하는 개인들을 취재하여 신체의 상태나 정체성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FtM

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잡지의 중요한 목적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981년생인 FtM 스기야마 후미노는 여성펜싱선수로 일본 대표로 활동한 적

이 있으나, 2005년 커밍아웃 후 2006년부터 NHK 프로그램 <하트를 잇자(ハー

トをつなごう)>의 사회로 출연, 2011년 이후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의 대표를 역

임, 2015년 세타가야구 동성파트너쉽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등 LGBT운동의 주

류화를 추구하며 트랜스젠더의 얼굴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긴파치 선생>과 토

라이 마사에의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며 성장한 차세대라 할 

수 있다. 2005년 출간한 첫 번째 자서전 『더블 해피니스』(번역판, 2007)에는 성장

기의 성별위화감, 성별정체성의 커밍아웃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020년 두번째 

자서전 『한 때의 여고생, 아빠가 되다』에서는 커밍아웃 이후의 혼란, LGBT 운동

에의 참여, 파트너와의 연애와 동거를 거쳐 인공수정을 통한 자녀출산에 이르기

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스기야마는 일상에서 ‘GID’, ‘오나베’, ‘오카마’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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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는 것은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타인의 이해를 쉽게 하고 대화의 장

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본인은 어디까지나 ‘트랜스젠더’임을 반복하고 있다. 

LGBT 이니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며 트랜스젠더는 그 중 하나의 정체성임을 

설명한 뒤, ‘오나베’와 ‘뉴 하프’는 ‘물장사(水商賣)’에서 쓰는 직업명으로 트랜스

젠더와 동일하지 않으며,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첨언한다. 스스로 ‘오나베’라고 소개하거나 스스로를 ‘오카마’라고 자칭하는(트랜

스젠더) ‘언니들’을 만나지만 타인에게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자학’과 ‘타학’의 차

이라고 설명한다(杉山文野, 2020: 98). 

성주체성장애 당사자 서술과 비교해 볼 때, 스기야마의 트랜스젠더 서술에

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공통점은 자신을 유별난 존재가 아닌 평범

한 행복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위치짓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성별위

화감’이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대신,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평범하

게 봐 주지 않는 사회의 시선에 의문을 품는다. 커밍아웃 후 자기가 무엇을 해

도 “‘트랜스젠더’인 스기야마”로 보는 것, 심지어는 봉사활동으로 이웃의 청소를 

하는 것조차도 “스기야마씨는 ‘성주체성장애’를 극복하고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

다!”로 보도되어 버리는 것에 쓴웃음을 짓는다. “나는 누구보다도 ‘보통’이고 싶

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필터가 한 장 겹쳐져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보통이 아니게 되어 버리고, 보통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화제가 되어 버리고 마

는 것이다.”(杉山文野, 2020: 7) 

성주체성장애로 자신을 정의한 첫번째 자서전 『더블 해피니스』에서도, 병원 

진단에서 겪게 되는 굴욕적인 경험을 서술하며 의료적 진단으로 자신을 증명해

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성주체성장애는 장애인가?’라는 질문에 대

해서, ‘성주체성장애를 가진 자신’이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다양성을 받아들이

지 못하는 사회 쪽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나는 ‘성정체성장애’8

라는 단어를 만남으로써 구원받은 부분도 있지만, ‘성정체성장애’라는 말이 사

라질 정도로, 아니 화제에 오르지 않을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스기야마, 2007: 278)라는 대목에서 ‘성정체성장애’가 일종의 

8 한국어 번역판에는 ‘성정체성장애’로 표기되어 있다(스기야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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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스기야마는 신체로 인한 성별위화감을 느끼면서도 토라이와 달리 자신의 젠

더 아이덴티티와 신체형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몸’ 서사에 거리를 둔

다. 『더블 해피니스』와 『아빠가 되다』 양쪽에 자신의 커밍아웃과 책을 쓴 계기가 

된 만남이 소개된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 『오체불만족』으

로 유명한 선천적 사지결손 장애인인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초면에 다짜고짜 “오토타케 씨는 손발을 되찾는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수술을 생각할 때는 ‘남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오토타케는 

사지가 있는 신체가 ‘원래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만들

고 싶은지 궁금했다는 것이다. 오토타케는 이 무례한 행동에 화를 내는 대신 호

기심을 느껴 스기야마와 길게 대화를 나누고, 자기 정체성을 더 본격적으로 탐

구할 것을 권했다(스기야마, 2007: 288-293; 杉山文野, 2020: 18-19). 

스기야마는 커밍아웃 후 반복해서 자기를 괴롭힌 질문이 “언제 수술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오토타케에게 건넨 돌발적인 질문도, 이 질문의 부담

도 몸을 고치면 성별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에 대한 의문에서 나온 것

이라 볼 수 있다. 스기야마는 호르몬요법과 탑수술(상체성형)로 일상적으로는 남

성으로 보이지만, 자궁적출 및 남성성기 재건수술을 받지 않는다. 자신은 신체

와 상관없이 남성인데, 현재의 법제도에서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받기 위해서 

건강한 몸에 메스를 대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을 바꿀 수 없고,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일

본사회에서 동성인 파트너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혼인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위기를 경험하면서, ‘보통이 되고 싶은’ 스기

야마는 여성 파트너와 함께 아이가 있는 가족으로 살고 싶다는 ‘가장 평범한 행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 게이 친구에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파트너가 인공수정으로 출산하여 부모가 세 명인 가족이 된 

것이다.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한 스기야마의 가족은 스기야마의 가족은 표면적으

로는 엄마, 아빠, 두 아이라는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고, 동거하지는 않지만 정

자기증자인 친구와 그 부모까지 세 명의 부모와 세 쌍의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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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일본은 입양과 관련해서는 문화적 ·법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2003년 

특례법 이후로, 성주체성장애 진단 및 수술을 통해 법적인 성별 정정도 가능하

다. 즉 스기야마가 수술을 선택하고 ‘법적인 남성’이 되면 보다 단순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더 복잡할 수도 있

는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법적인 분류나 성형으로 남성성기를 만든 

신체에 있지 않으며, 신체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하는 젠더정체성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뜻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たまひよ, 2019a; 

2019b; 2021). 2010년 『LGBT Book』의 대담 내용처럼, 명확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

가 생각을 정지하는 대신, 영원히 물음을 계속하고 답을 찾는 선택을 한 것이다. 

성별정정도 동성혼도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평범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끊

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인공수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명이 다 아

이와 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 정자기증자가 친부 2) 아이를 출산한 

파트너가 친모 3) 아이를 입양하여 스기야마가 양모가 되는 가능성 등을 변호

사와 논의하는 대목이 등장한다(174-221).9

이들의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보통의 가족’처럼 보이고 이성애적 정상가족을 

모방하려는 불완전한 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규정한 성별정정과 혼인

의 조건을 굳이 따르지 않는 선택, 그리고 숙고와 결정을 통해 ‘차이를 삭제하지 

않는 상호의존과 책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원본없는 가족’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트랜스젠더 아빠와 

시스젠더 엄마, 그리고 커플의 친구이자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게이와 그 

부모들이 아이를 키워 나가는 가족은, 각각의 성소수자(혹은 그 가족)으로서 정체

성을 넘어서서, 신체에 기반한 사회의 규범, 그리고 혈연과 결혼을 넘어서 가족

을 구성할 권리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퀴어정치’를 통한 친밀성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순남, 2022: 123-132). 

9 결과적으로 출산 후 법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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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가며

지금까지 1990년대 말에서 현재까지 일본의 젠더비순응을 정의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실천을 이전 시기의 젠

더비순응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과거의 비규범적인 젠더실천과 정체성이 성

산업, 예능, 혹은 취미로서 일상,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 문화적 엔클레이브에 

고립된 반면, 21세기의 성주체성장애 및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실천은 자신들

이 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일상속의 존재임을 부각시키며 사회의 수용을 희

망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정신과 신체의 

어긋남을 의료적 트랜지션(성적합수술)과 법적 트랜지션(호적변경)을 통해 해결하

려 한다면, 트랜스젠더 담론은 성별이분법적 접근과 정신=신체의 이원론으로

부터도 거리를 둔다. 이들은 2010년대 등장한 다이버시티(다양성) 담론과 맞물려 

자신들의 차이를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21세기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 운동의 부상은 과거의 연구에서 일본 성

소수자가 처한 조건을 일본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으로 설명하며, 서구의 인권모

델에 기반한 정치화된 성소수자 운동의 가능성에 회의를 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젠더비순응 사례를 

대체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젠더크로싱의 다양한 양상이 혼재한 

상태로 나타난다. 여전히 스스로를 ‘성주체성장애’ 정의하며 의료적, 법적 트랜

지션의 접근성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트랜스젠더의 장애화, 의료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체성과 추구하는 목표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한편 취

미나 하위문화로서 드랙을 실천하는 크로스드레서들은 굳이 자신을 ‘성적 소수

자’나 ‘LGBT’와 동일시하려 하지 않는다(Yuen, 2020; Johnson, 2020). 크로스드레싱

이 성소수자 범주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인지, ‘소수자’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동

일시를 거부하는 것인지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다양한 젠더비순응

의 실천이 혼재하는 것은 통합된 트랜스젠더 권리운동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도 있지만, 젠더의 다양한 존재방식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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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에는 경제산업성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직원이 여성화장실 제한

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고법원이 성주체성장애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소를 제기한 후 7년 8개월 만의 최종 

판결이었다(東京新聞, 2023b). 이를 계기로 공개된 트랜스젠더 여성의 화장실사용

에 대한 여성의 인식조사에서는, 2017년 ‘저항감이 없다(31%)’, ‘어느 쪽인가 하

면 저항감이 없다(33.2%)’(도합 64.2%)에서 2023년 ‘저항감이 없다(42.3%)’, ‘어느 쪽

인가 하면 저항감이 없다(27.4%)’(도합 69.7%)로 저항감이 감소하고 있음이 드러난

다(東京新聞, 2023a). 

2023년 6월16일에는 ’성적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

해증진에 관한 법률(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

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LGBT이해증진법)이 성립하여,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는 표면적으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사회적 변화처럼 보이지만, 성

소수자 권리운동을 해 온 당사자들이나 이들을 지원해 온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는 ‘LGBT 이해증진이 아닌 차별증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학자 오오

노(大野, 2023)는 1) 성의 다양성을 차별의 금지의 언어가 아닌 다수자의 관용과 

이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점, 2) 법안 발의단계에서 3조 ‘섹슈얼리티를 근거

로 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부당한 차별’로 정정하여 마치 ‘정당

한 차별’이 있으며 용인되는 듯한 여지를 남겨둔 것, 3) 당사자들의 저항을 가장 

거세게 받고 있는 항목인 12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

다’라는 지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성소수자를 다수자(‘국민’)에게 불안

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국민의 불안’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률의 추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법의 판결이 서서히 변

해가는 한편, 아직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성소수자에 대한 각 사회의 태도의 차이를 그 사회의 종교나 문화에 기반한 

전통/ 서구의 성담론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에서 비규범 성의 실천과 정체성, 그리고 그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는 일본의 토착적 전통과,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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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담론 사이의 교섭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 이상 좌절되

고 있으며, 특정 집단에 의한 성소수자 억압과 국가기구의 방관이 지속되고, 트

랜스젠더에 대한 의심과 혐오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유통되고 선동되는 한국사회

와 비교해 볼 때, 일본사회에서 성소수자 운동의 발전과 한계는 꾸준히 관찰하

고 참조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드문 현대 일본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실천에 대한 연

구로서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지점이 있다. 첫째는, 한국이나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최근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일부 페미니즘 진영의 트랜스젠더 공격

이 첨예한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운동와 페미니즘 사이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다. 연구자가 당사자의 시점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접하지 

못하였다.10 한국 일본 및 다른 사회에서도 트랜스포비아가 주로 MtF 트랜스젠

더를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FtM이 과다대표된 일본의 성주체성

장애와 트랜스젠더에서 노골적인 트랜스젠더 혐오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

료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으나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FtM/ MtF를 향한 시선의 차

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단순히 시스젠더-트랜스젠더 사이의 위계

뿐 아니라 남성-여성 사이의 위계가 트랜스포비아에 반영되는 양상을 장차 연

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는, 자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입수된 유명인들의 자서전이나 제

한된 샘플에 의존하여, 당사자들 내부의 다양성을 고루 드러낼 수 없었다는 점

이다. 그러나 취약하고 노출을 꺼리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하는 것

은 국내의 현장조사에서도 장기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 일본을 오가며 트랜스젠더 운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 연구자 및 활동가의 경험을 참고하면, 일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 

대면 연구가 용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장차 장기적으로라도 현장조사 및 당

10 일본의 ‘젠더 비판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Yamada(2022)의 연구가 있으나 국내에서 접근이 불가

능하여 초록만 참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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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2년 10월 17일 | 심사일: 2024년 3월 6일 |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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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new transgender identities and practices that 

emerged in 21st century Japan with gender-nonconforming practices in 

Japanese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the Edo period, non-normative 

sexualities and gender nonconforming practices tended to be condoned if 

they did not challenge the feudal or gender hierarchy but instead remained 

in cultural enclaves separated from everyday life and deemed morally 

inferior. Gender nonconforming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from the 

postwar to the 1990s were most prominent in the entertainment and sex 

industries. They wer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Japan’s gender-crossing 

tradition and the West-imported discourse of ‘sexual perversion.’ Male-to-

female gender crossing was overrepresented in effeminate and flamboyant 

‘gay boys’, ‘okama’, ‘new half’ celebrities and crossdressing hobbyists. Non-

normative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were often conflated 

in them and were considered to exist in a separate sphere from everyday 

life. The discourse of gender identity disorder (GID) emerged in the late 

1990s, which emphasized the separation of gender identity from sexual 

orientation. The view of gender dysphoria as a “disorder or illness” has 

helped transgender people to be accepted as a part of everyday life and 

has helped them to actively dem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medical 

transition and legal gender correction as an “acceptable minority.” 

Abstract

Gender Noncomforming Practices and Ident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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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GID has also been criticized as another form of confinement by 

pathologizing transgender people and reducing them to their bodies. The 

new transgender paradigm in the mid-2000s was inspired by the global 

LGBT movement, the WHO’s depathologiga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new discourse of “diversity management” in various industries. 

Transgender as the “T of LGBT” tends to focus on issues of identity and 

express themselves in human rights movements and subcultures while 

distancing itself from the body-centered discourse and gender binary 

of the discourse. Under the new trend, transgender people demand full 

acceptance from society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a change in 

the legal and medical prerequisites for legal gender change and equal 

marriage.

Keywords | Japan, Gender Nonconformity, Gender Identity Disorder (GID), 

Transge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