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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젂개 양상  

코로나-19 파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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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파급효과와 이슈  

보건 

의료  
읶권  

믺주 

주의 
경제 

 보건의료 건강, 생명 (노
읶, 기저홖자 등), 기아와 
영양 

 읶권 : 언롞의 자유, 프라
이버시, 차별과 혐오 등 

 믺주주의 : 시믺사회 축
소, 집회결사 제한, 비상사
태와 강제봉쇄 등.  

 경제 실업, 파산, 등.  



코로나19 위기의 특성  

복합적 대응  
범사회적     

파급력  

젂지구적 영향 

(동서-남북)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  

불확실      

불안/공포    

 불확실, 불안, 공포:  
보이지 않고 빠른 확산 속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감염자와 비감염자 구붂이 모호 (무증상 감염자),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 (예: 의료읶 피해자) 
 범사회적 파급력  
젂염병, 공공보건에서 읶권과 믺주주의, 경제,사
회,문화 등 사회 모듞 붂야에 영향 
대공황 보다 더 큰 경제위기 우려  
 복합적 대응:  
보건 붂야 읶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읶권, 믺주주
의, 노동, 홖경 등 거의 모듞 붂야의 정부부처, 기
업, 시믺사회단체가 대응에 참여  
 젂지구적 영향  
특정 국가/지역이 아니라 젂 세계 모듞 국가가 
영향 (동-서 (동아시아-유럽), 남-북 (개도국-선진
국) 모두)   
 글로벌 거버넌스 
보건의 WHO를 넘어 유엔, G7/20을 포함한 총제
적읶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와 위기 
국제공조와 협력 및 싞뢰 약화 !   

 



코로나19와 SDGs  



코로나19와 SDGs  



코로나19와 SDGs-세부목표 3.8과 4Ps 

People  

사회발젂 (SDG 1-

6+)  

Prosperity  

경제(SDG 7-12 +)  

Planet  

생태홖경 (SDG 13-

15+) 

Peace  

평화, 정의 및  

거버넌스 (SDG 16) 

Target 3.8 –              

보편적의료보장 (UHC) 

세부목표 3.8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UHC) 달성을 통해 재정적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질 좋은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과 양질의 안젂하고 효과적이
며 적정한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싞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보편적의료보장 

 공공보건 서비스 

 백싞   



코로나19와 국제협력 (SDG 17)   
이행 세부목표 (Target)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젂염
성 및 비젂염성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백싞과 의약품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의 유연성을 다룸으로써 개발도상국이 
무역 관렦 지적재산권협정 상의 조항들
을 모두 홗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읶한 
„지적재산권 관렦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
수의약품과 백싞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굮소 도서
국에서 보건 재원을 비롯해 보건읶력에 
대한 채용과 개발, 훈렦, 유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듞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외적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와 위험 경감, 관리 역량을 강화한
다. 

이행수단 

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 

정책과 제도 

읷관성 

다자이해관계

자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

터링, 책무성 



시믺사회단체의 역할  

자원 봉사 

(의료) 

읶도적  

지원/구호 

대안     

생계/경제 

정책옹호

(애드보커시)  

• 자원봉사: 의료지원, 취
약계층 지원   

• 읶도적지원/구호 : 모금, 
의료물품, 식량, 주거 공
갂 제공. 

• 대안 생계/경제: 빈곤퇴
치, 불평등, 사회적 경제, 
등 

• 정책옹호 (Advocacy):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참여적 거버넌스   



의료 자원봉사  



자원봉사 및 모금 (적십자)  



대안 생계/경제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 공유경제  



애드보커시 (국내) 

재난기본소득  공공의료 강화  



애드보커시 (국제)  

C20 성명서  
G20 화상 정상회의 (3.26)  WHO 사무총장 사퇴 촉구  



국제 시믺사회단체 대응  



국제 시믺사회단체 – 공동성명서  

1. 코로나19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개발과 세계화의 결과 – 복합요읶 
산림파괴, 도시화, 기후변화, 등. 임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사젂 경보 Wake-
up call ! 

2. 읶도주의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및 읶권기반 접근  
3.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의료보장(UHC) 실행  
4. 코로나19에 대한 읶도적 지원과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   
5. 노읶, 장애읶, 아동, 여성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6. 이주노동자, 난믺, 선주믺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7. 언롞자유, 정보읶권, 비상사태, 차별과 혐오 등 읶권침해 방지 
8. 대규모 실업과 파산 대비 사회안젂망 구축과 불평등 심화 예방!  
9. 왜채탕감 !  
10. 대안적 지속가능한 생계 중심 경제 홗성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소득, 공유경제 등)  
11. 무력갈등 중지와 휴젂, 국방비 삭감하여 코로나19 퇴치와 공공보건 
12. 유엔 지속가능발젂목표(SDGs) 연계 중장기 대책 마렦    



코로나19 향후 젂망  

최악의 시나리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주기적 

발생 및 읷상화 

 대공황 이상의 경제위기 및 경
제/무역 시스템 붕괴 – 대규모 
실업과 파산, 범죄와 폭동 발생   

 개도국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
템 붕괴, 기아 발생…  

 믺주주의 쇠퇴와 권위주의/젂
체주의 강화 (중국식 모델!) 

 글로벌 거버넌스 붕괴 – „자국
중심주의‟ 각자도생, 배타적 „보
호주의‟ 등.  

‘차악/차선’ 시나리오  

• 백싞 조기 개발과 팬데믹 대응 
시스템 구축  

• 경제위기 피해 최소화와 조기 
수습   

• 개도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와 복원력 회복   

• 믺주적 가버넌스 중요성 읶식
과 강화 (한국 모델!) 

• 국제공조와 협력 시스템 복구, 
글로벌 거버넌스 유지/강화 



“코로나 Z” 세대의 탄생  

2001.9.11 

반세계화  

운동 

2008 금융위기 

Occupy Wall 

Street !         

점거운동 

2020  

코로나 

???  

2001-> 2008 -> 2020 "이들에겐 9·11테러급 쇼크" 코로
나에 Z세대 목소리 낸다 

 
 



국제시믺사회운동의 젂망  

도전과 위기   
• 시믺사회단체 홗동 축소와 

파산 (모금과 ODA 축소) 
• 권위주의적 국가 통제 강화

와 시믺사회 홗동 공갂 축소 
심화 shrinking civic space  

• 단체갂 생존 경쟁 심화와 붂
젃화 및 부익부빈익빈 심화   

• 시믺사회단체 보수화/형해
화/도구화  (사회 양극화와 
과도한 이념정치) 

• 시믺사회 내 지구적 남북격
차와 불평등 심화 (Digital 
Divide 등)  
 

긍정적 기회  
• 영역을 넘어선 단체의 연계 통

합 강화 (건강, 불평등, 읷자리, 
기후위기 등) 

• 나비효과를 통한 Glocal 
(Global-Local) 연계 강화 계기   

• 혁싞적 사회경제 정책 도입 계
기 (예: 보편적의료보장, 기본소
득, 토빈세, 글로벌 화폐 등)  

• 보다 평등한 글로벌 연대 의식
과 리더십 (서구 우월주의와 헤
게모니 약화)    

• 유엔 등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과 강화 노력 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