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증상과 의미 연구

-1970년대 중․단편을 중심으로-

2011년 0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노 문 숙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증상과 의미 연구

-1970년대 중․단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남 석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노 문 숙



노문숙의 문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일

주심 문학박사 남송우 (인)

위원 문학박사 조동구 (인)

위원 문학박사 김남석 (인)



- i -

목 차

Abstract

Ⅰ.서론 ......................................................................................1

1.연구목적 ..........................................................................................................1

2.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4

3.연구 방법 및 범위 .................................................................................... 10

Ⅱ.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 .............................................15

1.정신분석학 ....................................................................................................15

2.대상관계이론 ...............................................................................................21

Ⅲ.병리적 원인과 징후의 양상 ...........................................24

1.내적 갈등과 신경증 ..................................................................................24

가.탈향과 히스테리 .................................................................................24

나.자살과 우울증 .................................................................................31

다.죽음 충동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37

라.신경증 증상의 의미 ............................................................................44



- ii -

2.억압기제로서의 외부환경과 정신증 .......................................................46

가.현실에서의 패배와 정신분열증 .......................................................47

나.가부장제 사회와 편집증 ..............................................................53

다.사회적 권력과 정신분열증 ...............................................................60

라.정신증 증상의 의미 ..........................................................................68

Ⅳ.병리적 증상의 의미와 작가 의식 ..............................70

Ⅴ.결 론 ......................................................................................76

참고문헌 .............................................................................79



- iii -

AStudyonthePathologicalProblemsandMeanings

intheNovelsbyLeeCheong-jun

-OnthebasisofMedium․ShortNovelsof1970's-

NorMoon-sook

DepartmentofKoreanLanguageandLiteratureGraduateSchool.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NovelistLee,Cheong-jun wrotehisworksby focusing on thefactthat

humanpsychologyorconsciousnessgreatlyaffectsourlives,andhastracked

theconflictsandstrugglesbetweentheexternalworldandourinnerworld.In

addition,hetriedtoconveythefactthatthecharacters'actionsarenotonly

greatly influenced by theexternalstimulus,butalso theirauthenticinner

characteristics.Thisunderstandingthroughthedescriptionofcharactersinthe

worksofLeesharesmanysimilartraitswithFreud'spsychoanalysis,which

proved theunderstanding human by acknowledging and treating individual

wounds.

Freud'spsychoanalysistracksdowntheoriginandprocessofthesymptom

to find the fundamentalproblem.The objectrelations theory is a useful

methodologywhichprovesthattheco-existenceandfusionofchildwiththe

firstobjectmothergreatlyinfluencesthethereafterhumanrelationbuilding.

JustasFreudtookimportanceonthedistortionofcharacteristicsdevelopment

throughmentalillness,Leealsoconcentratedonobservingtheoriginofthe

pathological symptoms and reasons. Accordingly in order to see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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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icalsymptomsandreasonsinLee'snovelettes,Freud'spsychoanalysis

andtheobjectrelationstheorywereutilizedinthisstudy.

BystandardizingFreud'spsychoanalysisandtheobjectrelationstheoryfor

Lee'sworkanalysis,analysisoncharacterswhoshow neurosisduetoinner

conflictbetween egoand id wastaken in PassageIofChapterIII.The

representativesymptomsofneurosisincludehysteria,OCD,anddepression.In

PassageII,observationoncharacterswhoshow symptomsofpsychosisdueto

externalenvironmentwhichoppressindividualswastaken.Psychosisistaken

duetoconflictbetweentheegoandtheexternalworld,withrepresentative

symptomssuchasschizophreniaandparanoia.InChapterIV,theintentionof

Lee'sworksonpathologicalphenomenaofthemodernpeopleareobservedby

explainingthemeaningsofthecharacters'symptomsintermsofthesociety

andtheindividual.

The analyzed works were limited to novelettes published in the 1970s,

extractedfrom 『CompleteLiteratureSeriesofLee,Cheong-jun』(Yolimwon).

ThereasonforselectingnovelettesofLeeinthe1970swasthatitsucceeded

invisualizingthesocialandhistoricalpainsthroughthewoundsofindividuals

living in authoritative and oppressive generation.The works for specific

analysisinclude「TheWallofRumor」(1972),「TheDream oftheMask」

(1972), 「Seokhwachon」(1972), 「Practicing of Returning Home」(1972),

「EcstaticMissing」(1976),and「WinterAgora」(1976).Theobservationof

characterswhosufferedfrom neurosisduetoinnerconflictbetweenegoand

idwereobservedin「PracticingofReturning Home」,「TheDream ofthe

Mask」,and「Seokhwachon」.Theobservationofcharacterswhosuffered

from psychosisduetorepressionmechanism wasobservedinEcstaticMissin

g」,「WinterAgora」,and「TheWallofRumor」.

ThecharactersinLee'sworksareallpartoftheworld'salgorithm and

specificindividualsatthesametime.Theauthorencouragesthereader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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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athizewiththecharactersbydepictingtheobjectsintheperspectivesof

thecharacters.Thissympathizingisanusefultoolincreatingtheidentityfor

readers.Thereaderpriesontherelationshipbetweentheinnerandexternal

environmentwhichoppressthelivesofmodernpeopleandhuman.Tothis

end,thisstudywillprovideatimetocontemplateincreatingabetterliving

environmentalongwiththeauthor.

Keyword:Lee,Cheong-jun,Psychoanalysis,ObjectrelationsTheory,Neurosis,

Psychosis,InnerConflict,Repression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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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적

이청준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상처의 아픔과 기원의 실

상,그 징후의 참 의미를 따뜻한 관심으로 되풀이해 드러내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여겼다.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내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척 많다.그는 작중 인물의 내면적 고통과 파탄이 위

기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객관적이고 건조한 시선으로 진

술한다.그의 소설은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독

자와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다.과정을 완결시켜 결론을 내

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둔다.

우리는 이청준의 소설이 단순한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소설을 통해 해방

을 연습하고 연출함으로써 끝내는 진실을 확보하는 희망의 근거지가 됨을

알 수 있다.이청준 소설은 있었던 현상과 현실을 단순히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그 현상 이면의 영혼의 본질과 삶의 실체에까지 육박해 들어가면

서 매우 소중한 암시와 웅숭깊은 상징의 밑자리를 보여준다.맺힌 현실을

말로 열고 소리로 풀어 영혼의 자유를 넉넉하게 확보하려한 그의 소설적

노력은 그 자체로 우리 삶과 문학의 값진 진정성의 표지가 될 것이다.1)

「퇴원」은 병리와 증후의 상징성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

청준 문학의 ‘입원기(入院記)’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그의

소설 세계는 애브노멀한 병에의 관심과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 부여로부터

1)우찬제,「힘의 정치학과 타자의 윤리학」,『당신들의 천국』,열림원,2008,4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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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다.2)인물의 병리적 증상에 대한 탐색은 등단작에서 선보이고 있

을 정도로,그는 개인의 병리적 현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청

준은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심리나 의식이 삶을 이루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외부세계와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벌어지는 갈

등과 투쟁을 면밀히 추적하여 보여준다.또 인물의 행동이 외적 자극뿐만

아니라 인물의 고유한 내적인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다는 사실도 놓

치지 않고 있다.따라서 국민작가3)칭호를 받는 이청준의 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인물의 증상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970년대는 약 30년 동안 지속된 군부중심의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에

있어 그 절정기에 해당한다.유신시대의 지배체제가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

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저해하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데 대해 당대 소설

가들 대부분이 집요하고 강경한 태도로 비판을 가하였다.4)유신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억압과 혼란은 이청준 문학의 방향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60년대 이청준 소설은 개인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

다.현실세계의 억압적 요인들은 소외된 개인의 내면과 대립되는 부정의

대상이다.반면 70년대 소설에서는 각 계층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뿐 아니라,구체적이고 지적인 성찰을 개진해 나가고 있다.범박하게 말해

70년대 군정유신체제가 개인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가장 억

압적인 시기라고 규정하면,70년대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는 병

리적 증상과 원인을 탐색하기에 적합할 것이다.따라서 본고는 개인의 내

2)이재선,「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현대 한국소설사』,민음사,1996,210면.

3)『신화를 삼킨 섬』에서 보듯 이청준은 정치적 억압의 비극을 신화급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그 신화의 바탕이 아직도 이 땅 이 겨레의 터전 안에서의 일이기에 이청준은 국

민작가일 수 밖에.김윤식,「이청준」,『우리시대의 소설가들』,강,2009,394면.

4)이동하,「유신시대의 소설과 비판적 지성」,『1970년대 문학연구』,예하,1994,16-1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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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망을 해명하기 위해 이청준의 70년대 소설

에 주목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하나의 정신적 구조를 시간적으로 그보다 선행

하고 그 구조가 발전되어 나온 또 다른 구조로 추적해 들어가는 학문이다.

즉 증후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

는 것이다.이청준 소설 또한 인물의 회상이나 화자의 서술을 통해 유년기

의 원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프로이트가 정신적 외상으로

말미암은 성격 발전의 왜곡을 중시했던 것처럼 이청준은 작중 인물의 괴로

움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왜 그들이 좌절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집요

한 탐구를 했다.둘은 공통적으로 유년의 충격적인 경험과 무의식적 동기

나 갈등과 관련된 심층 심리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궁극적 관심은 무의식적 정신 작용과 근본적인 욕동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인식’하

는 데 있다.5)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말하는 순간,그것은 인간

의 사유의 범주 내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의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무한한

문학적 상상력의 지평과 맞닿게 된 것이다.소설은 조작된 허구의 인간관

계 위에 더욱 정교하게 세워지는 또 하나의 허구이다.소설은 꾸며낸 이야

기지만 소설가에겐 그것이 현실의 전부일 수 있다.이로써 프로이트의 무

의식과 소설의 허구 세계는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신경 질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거대한 사회제도

를 이해하게 되었다.왜냐하면 신경증 자체는 충족되지 못한 소망들을 보

상하는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로 판명되는 반면,

제도는 동일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

이다.6)정신분석학은 심리학적 요인에다가 개인의 기질적인 요인의 영향도

5)이창재,『프로이트와의 대화』,학지사,200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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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다룬다고 할 수 있다.정신분석학의 주요한 기제는 인간의 욕구에 의

해,개인 속에 생겨난 긴장으로부터 개인을 구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청준 소설 속 작중 인물에 대한 정신분석을 통하여,개인

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는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이

를 통해 자아의 분열을 가져오는 내적 갈등,인간을 억압하는 외부 세계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작중 인물의 증상이 사회적․개인적으로 어떤 의

미를 형성하는지를 해명함으로써,현대인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작가의 의

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작중 인물들은 세계의 알레고리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개인들이다.작중

인물에 대한 탐색은 곧 동시대인들의 거울이 될 수 있다.작중 인물에 대

한 일련의 분석 결과는 궁극적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신경증․정신증에 대

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본고의 목적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병리적 현상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물의 증상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

미망을 해명하는 데 있다.

2.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이청준은 삶의 진실과 소설의 진실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한다.그에게

있어서 소설과 삶은 서로 맞물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관계를 이룬다.작

가가 직조한 정교한 허구의 세계가 바로 현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작가

6)지그문트 프로이트,박성수․한승완 옮김,「과학과 정신분석학」,『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2009,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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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설이라는 환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마음껏 펼쳐 보인

다.특히 이청준의 소설 세계는 ‘육중한 서사의 몸을 갖되 오히려 서사를

통해 끊임없이 그 몸의 무게를 덜어내 끝내 그 몸이 다한 곳에서 가능성으

로 가볍게 기화하는 정일한 정신의 세계’7)라고 할 수 있다.

이청준은 1965년 『사상계』에 단편 「퇴원」으로 등단한 이래 2007년

타계하기까지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그의 소설 세계는 고향 탐색,예

술과 현실의 갈등,이상향의 추구,말과 소리의 근원적인 추구,사회 현실

에 대한 개인의식의 뚜렷한 부각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작품의

다양한 양상 속에서 정신이상을 다룬 소설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인물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병리적 징후를 드러낸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존의 연구8)는 다음과 같다.

김현9)은 에리히 프롬이나 카렌 호니 식의 사회적 정신분석학으로 이청준

초기 소설의 인물을 분석하였다.작중인물들은 유년시절 가족 관계의 비정

7)권오룡,「책을 내면서」,『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 지성사,1999,XVi면.

8)이청준 소설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석사학위 논문은 아래와 같다.

서경희,「이청준소설 연구:작중 인물의 정신분석학적 연구」,세종대 석사학위논문,19

99.

장미애,「이청준소설에 나타난 정신분열증의 사회적 의미연구- 「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벽」,「황홀한 실종」을 중심으로」,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2000.

이경욱,「이청준소설의 인물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2001.

이혜성,「이청준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작중인물이 유년시절 정신적 외상을 가진

작품을 중심으로」,신라대 석사학위논문,2002.

주지영,「이청준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변모양상과 주체의 동일화」,서울대 석사학위

논문,2004.

이상은,「이청준 초기소설 연구-「병신과 머저리」,「소문의 벽」을 중심으로」,홍

익대 석사학위논문,2005.

이미경,「이청준 소설연구-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의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안동대

석사학위논문,2007.

고귀옥,「이청준소설 작중인물의 정신병적 증후와 문학적 의미연구-「병신과 머저

리」,「황홀한 실종」,「조만득 씨」를 중심으로」,동국대 석사학위논문,2007.

김유석,「이청준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중앙대 석사학위논문,2009.

9)김현,「장인의 고뇌」,『별을 보여드립니다』,일지사,1971,375-3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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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 때문에 정신적 외상을 입어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대인관계

에서도 심한 간극을 보여준다.작중인물은 ‘기본적 불안’에 시달리는데,그

불안은 유년시절에 경험한 극심한 사회․문화적 변동의 영향 밑에서 형성

된 것이다.그들의 불안은 인간 내부에 잠재해 있다는 노이로제적 경향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탐구이며 비판이라

고 주장한다.김현의 분석은 작중 인물의 사회․문화적 상관성은 깊이 있

게 응시한 반면,인간의 내면적 갈등에 의한 정신적 문제는 소홀히 한 아

쉬움이 있다.

이상우10)는 분석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의 일반원리를 응용하여 이청준

작품 내의 심리적 역학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이청준 소설 속 인물의 욕

구 불만․갈등․부적응․불안의 문제는 모태회귀,죽음 충동 등의 근원적

인 욕구와 관련 있다.이청준 소설의 인물이 불안에 떨거나 우울해하는

신경증 경향은 유년기 또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외상과 관련이 깊

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신적 외상은 어른이 되어 문제 상황에 직면하

게 되면,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구나 경험이 떠올라 여러 가지 신

경증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작중인물이 좌절을 겪는 것은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개인의 의식의 표출이라는 시각은 김현의 분석과 상

당 부분 대치되고 있다.이상우는 무의식적 상태로 억압되어 있는 정신적

외상에 충격을 가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상관성은 약화시키고 있다.

이재선11)은 60년대 이후 ‘당대의 한국소설 가운데 광기나 정신분열 현상

및 의식의 심층적인 증후군에 대해서 가장 각별한 문학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형은 이청준 소설의 공간’이라고 지적한다.이어 이청준 문학의 사

회적 병리의 원인은 부성사회의 규범과 처벌이 절대화된 가족주의이며,다

10)이상우,「정신적 외상과 성격 발달의 왜곡-이청준 소설의 세계-」,『현대소설론』,

양문각,1993.283-316참조.

11)이재선,앞의 책,230-2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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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옥죄는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작중인물의 정신병리

현상의 뿌리는 가족관계나 유년기 및 과거의 불안 경험에서 연유했으며,

이것은 다시 사회적인 불안의 맥락관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결국 이

청준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전쟁의 공포,정치적 금제,사회․경제적 갈등으

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와 역사의 환기를 위한 희생양이라는 것이다.김현

과 이상우의 관점을 아우르고 있는 이재선의 시각은,인물의 분석에 있어

김현 쪽에 가깝게 기울고 있다.이재선은 인물의 병리적 증상의 배후로 사

회․경제적 갈등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김인경12)은 조세희․최인호․이청준의 70년대 소설을 비교분석하는 논문

에서,자본논리와 인간소외의 시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의식의 표

출과 비판을 시도한 것이 70년대 소설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이청준소설

에 등장하는 병리적 징후를 지닌 인물들은 일탈적인 행동을 통해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의식의 발현을 시도하고 있다.「소문의 벽」,「황홀한 실

종」의 환자들은 정신병,실종,과대망상 등과 같은 일탈의식으로,「가면

의 꿈」에서는 가면․자살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존재확인의 의

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김인경은 병리적 징후를 지닌 인물들의 일탈적인

분열 양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회의 구조와 가족 관계,그로 인한 영향

관계를 면밀히 분석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인경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일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가족관계의 영향 관계를 면

밀히 분석․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작품 분석에서는 70년대 산

업사회의 모순,‘병원’의 상징성을 통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개인

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감이 있다.

최종배․조두영13)은 이청준의 연작소설 ‘남도사람’등장인물의 행위 동기

12)김인경,「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조세희,최인호,이청준을 중심으로」,

한성대 박사학위논문,2008,152-156면 참조.

13)최영배․조두영,「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찰(考察)」,『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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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신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주인공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적개심과 죄

책감,의붓아비에 대해서는 살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선학동 나그네’와

‘새와 나무’를 거쳐 갈등은 해결되고 안정된 어머니상의 내재화에 이르게

된다.‘다시 태어나는 말’에서는,온전한 자기 자신을 확립하고 나서 이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이란 무의식

적 공격성과 그로 인한 죄의식이 함께 있는 갈등상태이며,이러한 정신 내

적 갈등이 해소되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

함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최종배․조두영은 동시대 사람들의 무의식

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가정 하에 작중인물의 내적갈등과 이를

풀어내고 승화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그러나 소리꾼 일가의

갈등과 해소를 통해,개인적 맥락을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성경의 연구14)는 이청준 소설 전체를 관류하는 서사 원리가 외디푸스

서사구도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초기․중기․후기에 대한 외디푸스

서사구도를 통해 ‘아버지의 자리’에서 비껴남으로써 영원히 미성년자로 남

으려던 아들은 복잡한 추상화의 경로를 거쳐 신성화된 어머니에게로 회귀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청준 소설을 관통하는 서사원리15)를 찾아내

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김성경의 연구 결과는 높이 살 만하다.그러나

정신의학』 제 35권,6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6,1421면.

14)이청준 소설의 외디푸스 서사란 현재의 ‘아버지의 자리’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새

롭게 아버지의 질서를 세우려 하지 않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립구도를 의미한다.

김성경,「이청준 소설연구-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117-125면 참조.

15)2000년대 들어 초기의 관념소설,후기의 귀향형 소설을 통합하여 이청준 소설을 관통

하는 서사 원리를 찾아내는 연구는 아래와 같다.

김성경,「이청준 소설연구-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소륜,「이청준소설의 환상성 연구-‘모성’추구양상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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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의 신성화된 어머니에게로 회귀한다는 결론은 기존의 귀향형 소설에서

도출해내는 결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든다.

최종배․조두영,김성경은 이청준소설의 작중인물은 어머니․여동생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아비에 대한 경쟁의식․살의 등 오이디푸스 콤플렉

스가 무의식적 욕동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특히 최종배․조두영이 인물

의 무의식적 갈등을 한국적 정서인 ‘한’에 대입하여 풀이한 것은 신선한 시

도로 볼 수 있다.

이승준16)은 이청준 소설이 근본적으로 소망충동과 현실사이의 갈등이라

는 이항 대립적 세계를 전제하고 있으며,작중 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

는 과정을 신경증,환상,예술의 핵심 방어기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신

경증은 현실 도피 수단이며,환상은 위안과 화해의 가능성을,예술은 승화

와 자유의 양식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추출에 있어서 작가의 창작

심리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상 이청준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

은 공통점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첫째 병리적 현상이 유년기에

형성된 불안,정신적 외상,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이 깊다.둘째

무의식적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방어기제,일

탈행위,자기 확립 등의 다양한 양상이 드러난다.셋째 시대나 사회의 환경

론적인 의미성과 깊이 연관 있다.

이청준 작중 인물들의 정신적 상처로 인한 병리적 징후의 문제는 지속

적인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그 결과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상당

한 문학사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다.첫째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은 인물의 병리적 이상심리에 집중

16)이승준,「이청준 소설의 현실 대응 방식」,『이청준 소설 연구-정신분석학 관점에

서』,한국학술정보,2005,171-178면 참조.



- 10 -

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청준 소설의 사회적 의

미를 축소시키고 있다.소설에 반영된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 이청준이 어

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탐구가 미흡한 면을 보여준다.

둘째 이청준 소설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외부 세계의 압력-인물의

정신적 증후나 이상 증상 -증상의 회복 가능성 시사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작품 해석을 획일화한 경향이 있다.소설이 대부분 열린 결말을 지향

하고 있지만,인물의 회복은 종종 연기되거나,회복자체가 불가능하여 파국

으로 치닫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을 활용하여,이청

준소설의 작중 인물에 대한 병리적 증상과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3.연구 방법 및 범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은 커다란 의미에서 심리학에 속하는 것이며,치료

적인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의 사상과 이론을 응용한 치료기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본고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학적 정신분석은 배제하고 인간탐

구 수단으로 정신분석학17)을 방법론으로 택하기로 한다.정신병리학적 분

류는 크레펠린18)에 의한 정상과 광기의 구분에서부터,프로이트의 신경증

17)정신분석을 심리학으로 볼 것이냐,정신의학으로 볼 것이냐의 논란은 정신분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이다.다시 말해 정신분석은 인간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 또는 이론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심리학에 속하고,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법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정신의학에 속한다.최

창호,「마음을 치료하는 정신분석」,『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동녘,1996,243-244

면.

18)크레플린(1856-1926)은 정신적,정서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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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신증,증상 신경증 대 성격 신경증이라는 초기 정신분석 개념을 거쳐,

신경증,경계선,정신병의 구조를 강조하는 현대분류 체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학적 구분을 프로이트의 신경증,정신증의 이원화된 구

분을 따르기로 한다.작중인물의 병리적 현상19)의 원인과 증후 분석을 위

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이청준의 작중

인물을 분석하기로 한다.20)

1970년대 유신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억압과 혼란은 이청준 문학의 방

향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60년대 이청준 소설은 당대의 시

대적 아픔을 자각해 내기는 했지만 환부가 없는 개인적인 측면에 비중을

둔 아쉬움이 있는 반면,70년대 소설들은 개인만이 아닌 각 계층의 문제점

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다.21)차혜

영은 이청준 소설의 60․70년 비교분석에서 ‘60년대에는 어두운 세계로 뭉

뚱그려진 채 소외된 개인의 내면과 대립되는 부정의 대상으로만 그려지던

여 정신장애의 증후군들을 공통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현대 진단 분류의 아버지라고 불

린다.프로이트는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을 기술하는 크레펠린의 용어들을 많이 수용했

지만,기술과 단순한 수준의 추론을 넘어서서 좀 더 심오한 이론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낸시 맥윌리엄스,정남운․이기련 옮김,「성격조직의 발달 수준」,『정신분석적 진단-

성격구조의 이해』,학지사,2008,70-71면 참조.

19)무엇이 정신병리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은 관점에 따라 다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

다.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심리성적 고착과 리비도의 긴장을 적절히 방출하지 못하는 데

서 오는 것으로 정의된다.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지행동수정 관점에서는 환자가 사

건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됨으로써 정신병리가 발전된다고 보고

있다.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정신병리가 환자의 존재경험의 불일치에서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대상관계이론에서는 자기구조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샐던 캐시던,이

영희 외 옮김,「대상관계 병리」,『대상관계 치료』,학지사,2005,101면.

20)정신분석학적 문예학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문학 창작과정에 대한 접근을 작가

의 창조성과 결부시켜 여러 측면에서 시도해 보려는 연구,둘째 문학의 수용을 정신분

석학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정신분석학적 수용이론의 단초들,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프로이트의 모범적인 연구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추구

하는 연구들이 있다.허창원 외,「정신분석학과 문예학」,『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

론』 ,민음사,1997,16-17면 참조.

21)김인경,「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19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제26집,한성대학교출판부,2007,329-3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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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의 억압적 요인들이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체적 지적인 성찰을

개진해 나간 점’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22)70년대 이청준 소설은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저변이 확대되었으며,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하던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성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청준은 ‘중․단편 소설의 충실한 세부는 견고한 전체구조(삶과 소설의

총체적 의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긴 글보다는 야무지게 구조

된 짧은 글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고백한 바 있다.23)작가의 말처럼 이

청준의 중단편소설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작품들이 많다.

이청준의 70년대 중․단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 시기의 작품들

이 개인적인 환부를 통해 사회․역사적 아픔도 표출한 때문이다.현실에서

의 패배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자신을 밀실로 유폐시키는 인물을 다룬

「황홀한 실종」,성공적인 외부 세계와 불안정한 내면 세계와의 괴리감

때문에 자살하는 「가면의 꿈」의 지욱은 개인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을

띠고 있다.작중 인물의 증세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다면,70년대

이청준 소설은 억압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고통과 외부세계와의 갈

등 형상화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문학연구의 출발점에 늘 프로이트가 놓이게 되는 것은,프

로이트의 이론이 정신분석학의 기원이자 모든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테제가

되기 때문이다.그는 일찍이 인간 영혼의 심층을 탐험하고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고 억압하는 개인적․사회적 기제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틀과 방

법24)및 도구로 정신분석학을 구축하였다.정신분석학은 사실을 추구하는

22)차혜영,「예정된 소멸을 통한 비극적 제의의 형식-이청준의 「매잡이」에 대하여」,

『한국현대소설의 주체와 이데올로기』,푸른사상,2004,41면.

23)이청준,「중단편 혹은 짧은 글에 대한 생각」,『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1996,375-376면.

24)그가 택한 과학적 방법론은 신경생리학이었다.유동하는 정신현상을 신경생리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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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기억의 공백과 왜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

는 것이다.25)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정신의 여러 부분 사이의 조

화와 균형을 회복하고 개인과 세계 사이를 더 낫게 조정하고자 하는 희망

을 품고 있었다.26)그는 무의식적 정신 작용과 근본적인 욕구가 어떠한 과

정을 통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인식하고자 노력했던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을 통하여 소설 속

인물들이 갖는 증상을 규명하겠다.둘째 증상이 발생하게 된 내면의 갈등,

외부세계와의 갈등을 추적하여 병리적 증상의 의미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병리적 증상이 내․외적 세계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밝히겠다.

분석 대상 작품은 『이청준 문학전집』(열림원)에 실린 중․단편소설27)

중 70년대 발표작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본고에서 다룰 분석대상 작품은

「소문의 벽」(1972),「가면의 꿈」(1972),「석화촌」(1972),「귀향 연

습」(1972),「황홀한 실종」(1976),「겨울광장」(1979)이다.「귀향 연

습」,「가면의 꿈」,「석화촌」은 내적 갈등으로 신경증을 앓고 있는 인

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탐구해보기로 한다.「황홀한 실종」,「겨울광

장」,「소문의 벽」에서는 억압기제로 인하여 정신증을 앓고 있는 인물에

대해 탐색해보기로 한다.

작가는 작중 인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과

접근하다 보니 인과론적 결정론,기계론적 환원주의 등 그 후 그를 따라 다니게 되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그래서 그는 이러한 시도를 포기했다.박찬부,「해석학

과 에너지론 사이 -프로이트의 무의식론」,『기호․주체․욕망』,창비,2007,26면.

25)임진수,「덮개-기억에 대하여」,『환상의 정신분석』,현대문학,2005,55-57면 참조.

26)레슬리 스티븐슨․데이비드 헤이버먼,박중서 옮김,「프로이트 정신의 무의식적 기

반」,『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갈라파고서,2006,299면.

27)열림원에서 출간한 『이청준 문학전집』에 실린 중․단편 소설은 총 87편이다.이중

1970년대에 발표한 중․단편 소설은 38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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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시를 촉진시킨다.궁극적으로 이러한 동일시는 독자가 정체성을 창

조하도록 작용한다.소설 속 인간의 내면적 아픔,고통은 바로 현실 속 인

간의 삶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독자는 현대인의 삶을 짓누르는 내․외적

환경과 인간의 관계망에 천착하게 되고,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환경 조

성을 작가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5 -

Ⅱ.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

1.정신분석학

16세기 근대 과학의 탄생은 정신분석의 출현이 가능하게 했다.18세기에

메스메르의 학설은,종교와 마법의 영역에 격리되어 있던 막연한 현상들을

과학적인 담론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현대 의학은 19세기에 탄생했

다.비샤가 창시한 임상해부학 방법은 혁명적이었으며,이로써 의학은 육체

를 재규정하고,신문(訊問)의 양상을 띠는 환자와의 의료 면담이 중요시된

다.바로 이 시기에 피넬이 등장하면서 현대 정신 의학이 태동했다.28)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29)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30)

첫 단계가 『꿈의 해석』이 출판된 1900년경으로 이른바 ‘지형학적 이론기’

이다.이때는 주로 의식․무의식,명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등의 대극구

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두 번째 단계는 1923년 『자아와 이드』에서부터

비롯된 ‘제2의 지형학적 이론’혹은 ‘구조이론’기이다.이 때는 자아와 자아

이외의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세 번째 단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이른바 ‘포스터 모던’정신분석학으로 주체의

상호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한 인간 개체 내의 정신구조를 따지던 전 단계

28)알랭 바니에,김연권 옮김,『정신분석의 기본 원리』,솔,1999,14-16면.

29)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기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

다.프로이트가 개인적으로 습득한 학문적 지식,문학적 교양,의사이자 생물학자로서의

경력이며 다른 한편은 빌헬름 플리스와의 관계이다.빌헬름 플리스는 베를린에서 꽤 명

망있는 의사였으며 그의 연구 업적은 프로이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프로이트가

‘나의 또 다른 자아’라고 부를 정도로 플리스는 프로이트에게 이상적 존재였다.알랭 바

니에,김연권 옮김,위의 책,27면.

30)박찬부,「문학과 정신분석학」,『현대정신분석 비평』,민음사,1996,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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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대조적으로,정신분석학의 초점을 마음과 마음,인간 대 인간 사이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원론적 사유체계를 유지하였

다.갈등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의 이원론적 생명관은 지형학적 이론에서

말하는 (전)의식/무의식,구조이론에서 말하는 (초)자아/이드,본능에서 내

세우는 죽음본능/생명 본능이다.31)

이원론적 사유체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무의식․전의식․의식의 삼중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쾌락원칙을 추구하

는 원초적 충동에 대한 억압이 작동하는 것과 더불어,정신은 의식과 무의

식으로 분열된다.무의식은 잠재되어 있으나 의식화될 수 있는 전의식과

억압되어 있으며 의식화될 수 없는 무의식 두 종류로 나뉜다.의식은 정신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무의식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 현실이 갖는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의식’의 중요성 또한 증가한다.무의식의 정신과정은 쾌락을

추구한다.그러나 내적 욕구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기관은 무의식적 환각을 포기하고,‘현실원칙’을 설정한다.32)자

아의 자기 보존 본능의 영향 하에서 쾌락원칙은 현실원칙에 대치되는 것이

다.

어떤 관념이 의식화되기 전에 존재한 상태를 억압이라고 부른다.억압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방어기제가 아니라 의식의 정신 활동과 무의식의 정신

활동 사이에 확연한 간극이 생길 때 발생한다.33)억압은 유년기에 처음 발

생한다.다시 말해 억압의 본질은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

31)지그문트 프로이트,윤희기․박찬부 옮김,「해설」,『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열린

책들,2010,509-513면 참조.

3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위의 책,12-15면.

3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위의 책,139면.



- 17 -

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프로이트는 억압이론으로부

터 무의식 개념을 얻게 된다.따라서 억압된 것은 무의식의 원형이다.

프로이트는 그의 연구 후반기에 조화 되지 않은 본능적인 경향은 이드,

조직된 현실적인 부분은 자아,비판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은 초자아라는 정

신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설명을 제시하였다.이드,자아,초자아는 각기

다른 정신 원칙과 기능 및 목적을 갖는다.이드는 쾌락 원칙을,자아는 현

실 원칙을,초자아는 도덕 원칙을 추구한다.자아는 정신 세계의 중심에 자

리 잡고 위로부터 초자아의 명령과 아래로부터 이드의 충동,그리고 외계

로부터 오는 현실의 요구를 중재하고 조종하는 일종의 통제탑 역할을 한

다.34)자아가 근본적으로 외부세계나 현실의 대변체인 반면,초자아는 내부

세계나 이드의 대변처로 존재한다.자아와 이상 사이의 갈등은 현실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외부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의 대조적 성격을 반영한

다.35)

죽음 본능은 자기보존본능/성적본능으로 대표되는 1차 모델에서는 없었

던 새로운 유형의 본능이다.죽음본능은 유기적 생명체를 생명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고자하는 생명체의 근원적 본능의 하나이다.즉 본능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유기체로서의 자

신의 가장 큰 불행인 생명의 종식을 추구한다.모든 생명체는 이 내적 근

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는 것이다.죽음본능에 비해 자기보존본능은 보잘

것 없는 작은 것이다.

이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원론적인 사유체계를 살펴보았다.

다음 작중 인물을 분석하기 위한 병리적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프로이

트는 정신 병리를 인식이 가능한 신경증36)과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한 정신

34)지그문트 프로이트,윤희기․박찬부 옮김,앞의 책,520면.

3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앞의 책,378면.

36)프로이트는 성기능 장애로 인한 불안증과 신경 쇠약 같은 증상에 대해 실제신경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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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였다.신경증은 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생겨난 갈

등의 결과인 반면 정신증은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난 비

슷한 장애의 유사한 결과이다.신경증과 정신증이 생겨나는 공통된 병인은

어린 시절의 소망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좌절되었거나 충족되지 못한 데

있다.이 갈등은 유아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

다.갈등을 일으키는 긴장 속에서 질환이 생겨나는가의 여부는 자아가 외

부세계에 대항하는 본연의 임무를 지켜 이드를 침묵시키려고 하느냐 또는

이드에 굴복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분리되느냐에 달려 있다.37)

신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리와 개별화는 성취했지만 오이디푸스

드라마를 전형으로 하는 갈등,즉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갈등

에 처해 있다.38)신경증39)의 대표적 증상에는 히스테리,강박증,우울증 등

이 있다.히스테리는 억압된 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들은 무의식적 욕망과 억압 사이에서 심적 갈등이 전환되어 신

체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강박증은 관념,행동,의식 등이 강박관념

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강박증은 정신과 관련이 깊으며 불합리하다는

는 용어를 사용하고,초기 아동기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의식적 갈등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정신신경증으로 지칭하여 둘을 구별하였다.그러나 두 번째 불안이론이 제시

된 1926년 이후부터 실제신경증이라는 용어는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현재 신경증

과 정신신경증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본고에서는 정신신경증을 신경증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미국정신분석학회(편),이재훈 외 옮김,『정신분석 용어사

전』,한국심리치료연구소,2002,247면.

37)지그문트 프로이트,황보석 옮김,「신경증과 정신증」,『정신병리학의 문제들』,열린

책들,2009,190-193면 참조.

38)낸시 밀윌리엄스,정남운․이기련 옮김,「성격조직의 발달 수준」,『정신분석적 진단

-성격구조의 이해』,학지사,2008,82면.

39)신경증은 사고,느낌,태도,행동에서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 병리적 범주를 일컫는다.

신경증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정신병리적 실체에 적용된다.신체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과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감각 그리고 불수의적인 움직임-히스테리;불행하다고 느끼

는 정서와 무드-불안신경증이나 우울증;특정사고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기-

강박충동적 신경증;비합리적 두려움에 기인한 적응 행동의 제한-공포증 등이 있다.미

국정신분석학회(편),이재훈 외 옮김,앞의 책,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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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초자

아(양심)가 자아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우울증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 성향 때문이다.40)자살 성향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사디즘이라고 할 수 있다.사디즘과 증오는 주체 자신의 자아에게로

환원된 사디즘과 증오라 할 수 있다.

정신증41)은 자아와 리비도의 심한 퇴행으로 인해 심각한 성격의 분열을

가져오는 정신질환의 한 형태이다.정신증은 현실을 자기 식으로 구성하려

고 하며 현실과 자아와의 경계가 없다.정신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의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융합 수준,즉 분

리 이전의 수준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정신증은 신체적 질병

에 속하는 매독성 마비,뇌종양 등과 심리 사회적 요소들과 관련된 사고장

애로 정신분열증,편집증 등이 있다.

정신분열증은 정신증의 한 형태로 정서적인 우둔,즉 외부세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이끌린다.42)또한 인지,사고,정서,행동 등 인

격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특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상태로 증상은 환각,

망상,와해언어 및 사고 장애 등과 같은 양성 증상과 감정의 둔화,사고의

빈곤함,사회적인 철수와 같은 음성 증상으로 구분된다.이 증상들 때문에

직업적인 수행이나 사회적인 기능 손상이 심각하다.43)

편집증44)은 만성적,계통적,정신 착란이다.편집 망상의 형태는 콤플렉

40)지그문트 프로이트,윤희기․박찬부 옮김,앞의 책,256면.

41)정신증은 기질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의 두 부류로 나뉜다.전자는 신체적 질병에 속하

는 매독성 마비,뇌종양,동맥경화증이 있고 후자는 주로 심리 사회적 요소들과 관련된

정동장애(조울증적정신증)과 사고장애(정신분열증과 편집증)이 있다.정신증의 현상학적

특징들로는 기괴한 행동,망상적 생각,부적절하고 불안한 정서적 반응,철수,현실감과

현실 검증 능력의 심각한 장애 등을 들 수 있다.미국정신분석학회(편),이재훈 외 옮김,

앞의 책,466면.

42)지그문트 프로이트,황보석 옮김,앞의 책,192면.

43)최정윤 외,「정신분열증」,『이상심리학』,학지사,2006,274면.

44)지그문트 프로이트,임홍빈․홍혜경 옮김,「리비도 이론과 나르시시즘」,『정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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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증상이 형성되는 기제 혹은 억압

이 일어나는 기제에 의해 결정된다.편집증의 형식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과대망상,피해망상,애정망상,질투망상 등으로 서술된다.과대망상은 대상

리비도 집중이 퇴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파생된 자아의 학대로 간주되기도

하고,근원적인 유아 초기의 단계로 돌아가는 이차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본래적인 성격 경향에 의해서 자신이 남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믿는 환자는 지적인 합리화 과정을 매개로 해서 자신이 아주 중요

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이로 인해서 과대 망상이 나타난다.피

해망상에서 박해하는 사람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동성이다.박해하는

사람은 환자가 정상이었을 때 제일 사랑했던 동성의 사람,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편집증의

특징은 환자가 동성애적인 소망 현상을 쫓아버리기 위해 피해 망상으로 대

응한다는 것이다.45)

프로이트는 인간 영혼의 심층을 탐험하고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고 억압

하는 개인적․사회적 기제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틀과 방법 및 도구로

정신분석학을 구축했다.정신분석학은 오늘날 인간의 정신적 세계와 삶,그

리고 문화를 좀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프로이트는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언뜻 비

정상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으로 보여서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46)바로 여기에 그의

정신분석학이 지니는 이론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의』,열린책들,2004,568-569면.

45)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편집증 환자 슈레버」,『늑대 인간』,열린책들,

2004,166면.

46)김덕영,『프로이트,영혼의 해방을 위하여』,인물과 사상사,2009,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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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관계이론

프로이트는 정신역동이론의 대부이면서 비록 그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대상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이다.프로이트는 세 편의 논문47)에서 사

람이 주변 사람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방식을 탐색했다.프로이트의 욕

동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도출된 ‘대상관계’는 한 개인이 외적인 실제의

타자들과 내적인 상상적 타자들과 이루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따라서 모

든 정신분석이론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작중 인물의 정신분석을 인물의 내․외적 세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대상관계이론은 작중인물 분석방법으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일 것이다.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중심 단계를 차

지하는 것은 아버지이다.아버지는 남자 아이에게 거세 불안을,여자 아이

에게는 남근 선망을 창조한다.아버지는 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성

공적으로 해결하여 정상적인 이성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주도하는

중요한 대상이다.반면 대상관계이론은 아이의 심리구조의 발달 세력으로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춘다.

대상관계이론은 어머니가 아이의 초기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본고가 분석하고

47)「애도와 멜랑콜리아」에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 내면에 받아들이고 동

일시하는지를 묘사했다.「집단심리학과 자아의 분석」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측면을

지도자에게 투사하고 그런 다음 지도자의 그 부분과 재동일시 하는지를 기술했다.「금

지와 증상과 불안」에서 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

는 데 근접했다.그레고리 해밀턴,김진숙 외 옮김,「좀 더 넓은 맥락」,『대상관계 이

론과 실제-자기와 타자』,학지사,2007,406-4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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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작중 인물들 또한 과거 회상 장면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삽화들이 중

요하게 작용한다.따라서 정신분석의 분파인 대상관계이론을 수용하는 것

은 작중 인물의 병리적 증상과 원인 탐색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이론을 세운 후,본능적 욕동구조 모델을 중심으

로 수많은 학파48)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나왔다.그 중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과 정신의 구조들이 인간 상호 작용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함으로서 인간존재에 대한 심오한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중요한 대상관계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욕동 구조 모델에서 관계구조 모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클라인은 아동과 성인의

정신적 삶이 외부세계와 내적인 상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자기와 타자의

복잡한 관계들로 채워진다고 생각했다.유아가 지각하는 대상은 외부세계

의 현실대상들과는 무관하며 선험적으로 대상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

며,대상은 욕동에 의해 환상적으로 창조된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선험

적․환상적 대상 이미지는 외부세계의 대상들과 접촉함에 따라 현실적인

요소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49)

부친살해의 숙명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출발점이라면,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트적 아버지의 위치에 어머니를 세운다.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한 프로이트와 달리 클라인은 더 이른 유아기에 이

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클라인에게 있어 최초

48)융과 아들러가 성욕이론에 대한 이견으로 1911년,1913년에 이탈되어 나왔으며,1920년

대에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기술을 수정한 랑크와 페렌찌의 이론들이 나왔다.1930년대

와 1940년대에 ‘신 프로이트 학파’라고 불리워지던 프롬,설리반,호니의 정교한 이론의

근원지도 바로 이곳이다.그후 ‘프로이트 학파’는 세 갈래로 분리되었다.그것은 정통 프

로이트 학파,멜라니 클라인의 추종자들,미국의 자아심리학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일어

났다.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쳇,이재훈 옮김,「서론」,『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한국심리치료연구소,1999,18면.

49)제이 그린버그 &스테판 밋쳇,이재훈 옮김,앞의 책,215-2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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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은 어머니이며 남녀 모두 어머니와의 동일화가 일어난다.어머니라

는 최초 대상에 대한 배타적 애착과 사랑과 증오의 갈등 구조는 이후에 아

버지에게로 전이된다.프로이트는 거세라는 시련과 아버지의 기능을 중심

으로 주체의 심리적 삶의 모습을 전개시켰다.반면 멜라니 클라인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에게는 빠져 있는 어머

니의 기능으로 주체의 심리적 삶을 보강하고 있다.50)

마가렛 말러는 현실관계의 인간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며,프로이트의 욕

동모델에 발달의 새로운 차원을 포함시키고 있다.말러는 성공적인 발달의

척도는,아동이 공생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타자

의 세계에서 안정되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으

로 제시하고 있다.말러는 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공생적 융합과 그 융합으

로부터 발달과 퇴행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아가 출현하는 과정을 설

명하고 있다.말러의 공생개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후 초기 아동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평가 받고 있다.51)

말러의 업적은 공생과 분리개별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오이디

푸스 이전 시기의 환경과 대인관계 경험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다.이러한

이론 제시는 하트만의 자아심리학과 컨버그,코헛 등 현대 이론가들을 연

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0)줄리아 크리스테바,박선영 옮김,『정신병,모친살해,그리고 창조성:멜라니 클라인』,

아난케,2006,23-52면 참조.

51)제이 그린버그 &스테판 밋쳇,이재훈 옮김,앞의 책,426-4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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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병리적 원인과 징후의 양상

1.내적 갈등과 신경증

신경증은 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의 결과로 신경증은 환자를

현실의 삶 밖으로 몰아내는,현실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프로이트

는 신경증이 정신 내부의 억압된 무의식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했다.그

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신경증이 기질적으로 강한 이드와 비대한 초자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덜 발달된 자아로 인한 정신 내부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함을 주지하였다.52)

분석 대상이 되는 작중 인물들은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자아 분열이 일

어나며,이로 인해 신경증에 이르게 된다.신경증은 히스테리,우울증 증상

을 나타내며,급기야 자살에 이르게도 한다.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

고자 하는 욕망과 그러한 욕망을 억압하는 저항과의 갈등으로 생기는 병리

적 증상과 원인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가.탈향과 히스테리-「귀향 연습」

「귀향 연습」의 지섭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학성과 이로 인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한다.지섭은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생하지만,고향에 가면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귀향한다.친구 기태의 과수원에서 정 선생과 기태의 조카인 훈과 기거하

52)이창재,앞의 책,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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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신의 병원(病原)이 어디에 있는지,고향이 무엇인지에 고민한다.지

섭은 자신의 병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결국 지섭은 증세를 다스려줄 것이라고 기대했

던 고향을 떠나 삶의 터전인 서울로 되돌아간다.

「귀향연습」53)의 주인공 남지섭은 K시에 있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고향 마을을 떠난 후로,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을 앓았다.서두에서 지

섭은 자신이 고향 마을을 떠난 후 온갖 질병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

지만,사실 그의 병원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그 시절의 친구

나 학교 선생님이 그의 배앓이에 대해 꾀배라고 놀려대고 인정하지 않았지

만,그에게는 이미 고통스런 배앓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나는 잡부금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무척도

많았었다.어머니는 잡부금만 달라면 야단이었고,잡부금을 가지고 가지 않으

면 학교에선 선생님이 야단을 쳤다.벌을 서는 날도 있었고 잡부금을 가지러

10리가 넘는 산길을 걸어 집까지 되돌아오게 되는 수도 있었다.잡부금이 밀

리면 아예 학교가 가기 싫었다.그런 날이면 나는 골목 밖까지 나왔다가도 곧

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일쑤였다.

(……)

언제부턴가 그 배앓이 증세는 저 혼자서도 곧잘 기동이 시작되곤 했다.잡

부금이 밀려 있거나,학교가 가기 싫으면,굳이 배를 앓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

아도 저절로 슬슬 증세가 시작됐다.잡부금이나 학교가기가 싫은 때문만도 아

니었다.이젠 어떤 일이나,그런 식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을 맞닥뜨리면

영락없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54)

53)권택영은 라깡의 분석담론을 적용하여 증상을 통해 이청준의 작품이 어떤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지 밝히고 있다.이 자리에서 「귀향연습」의 인물은 자신의 증상

이 삶의 필수적 조건임을 깨닫고 사회 속으로 귀환하는 즉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인

물이라고 분석하였다.권택영,「증상으로 읽는 이청준 소설」,『한국문학 이론과 비

평』제42집,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2009,3.295-2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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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신체적 이상 없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배앓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을 신체화라고 한다.신체화55)가 지속되는 원인은 환자 역할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신체화를 촉진시키는 가정 분위기,신체화를 조장하는 문화를

들 수 있다.56)지섭의 신체화 원인은 우선 가정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지

섭의 엄마는 지섭이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하면 바로 학교를 쉴

수 있도록 허락한다.이것은 지섭의 아버지가 일제 때 징병으로 끌려간 후,

해방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아버지 부재의 상

황에서 아들은 가장과 진배없다.지섭의 어머니는 지섭을 남편과 동일시하

고 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알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자

녀들도 감정 표현 불능증이 신체화로 표현된다.지섭의 어머니는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노랫소리 같기도 한 슬픈 가락을 웅얼

거렸다.지섭의 어머니는 청상의 삶을 혼자만의 가락으로 풀어내며 한을

삭이는 여성이다.그녀는 지섭과 놀아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가

아니다.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지섭 또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

스를 다스릴 수 있는 감정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이것이 신체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섭의 배앓이는 그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수시로 나타나서 지섭

을 괴롭힌다.지섭은 질병의 원인이 고향을 떠나서 생긴 증상이라고 자가

54)이청준,「귀향 연습」,『눈길』,열림원,2008,159면-162면.

55)보상금을 더 많이 파기 위해 아픈 척 하는 사고 택시 기사의 경우처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목적이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꾀병의 가능성이 높다.꾀병에는 의

도적인 거짓말이 개입되고 겉으로도 꾀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신체화는 정말

로 자신이 아프다고 느낀다.또 몸이 아파서 얻는 이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리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이득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신체화가 나타난다.신현균,「신체화는 왜 생기는가」,『신체형 장애-아무 이유도 없

이 몸이 아프다면』,학지사,2000,104면.

56)신현균,위의 책,102-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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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내린다.고향에 오면 증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지섭의 기대를 배반

이라도 하듯이 고향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보는 순간,배앓이가 시작된

다.이것은 배앓이의 원인이 탈향과 무관함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다.

히스테리57)의 정신 병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외부적 사건이 큰 작용을 한

다.특히 외상성 히스테리의 경우 분명히 특정 사건이 증세들을 야기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히스테리 유발사건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건인 경

우가 많은데,이런 사건들이 심한 증세를 촉발시키고 증세를 수년간 지속

시키는 것이다.지섭의 고향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산비탈 밭머리에서 어

머니가 밭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낸 것이다.바다와 산과 밭머리의 지

게터,온종일 김을 매던 어머니와 산속의 노랫가락에 관한 것 이외에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초등학교 납부금사건 이전의 기억이 단절된 것은

지섭의 유아기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기억의 공백과 변형을

만드는 실체는 주체의 심리 곧 무의식이다.지섭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

실을 의식의 밑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섭의 병의 시작은 어릴 적 고향에서 납부금을 내지 못해,선생님으로

부터 독촉을 받을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한 것에서 비

롯되었다.잡부금을 가지고 오라고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선생님과 돈이

없어 잡부금을 주지 못하는 엄마 사이에서 어린 지섭은 상처를 받는다.이

러한 상황에서 지섭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다.그러기

위해 핑계가 필요한 데 그것이 배앓이였다.그는 배앓이가 처음 시작된 시

점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히스테리 현상의 결정인자들이

되어버린 기억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놀랄 만큼 생생하고 완전하게,그

57)히스테리의 증상들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신경통,신경마비,히스테리 발작,간질성

경련,간질 소발작과 틱의 성질을 띠는 장애들,만성구토와 거식증,여러 형태의 시각

장애,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환영 등이 있다.지그문트 프로이트,김미리혜 옮김,

「히스테리 현상의 심리기제에 대하여:예비적 보고서」,『히스테리 연구』,열린책들,

200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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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강렬한 감정 색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존재한다.이 관념들은 억압되

지 않은 연상 때의 재생을 통해 생생하고 강한 감정을 유지한 채로 지속된

다.58)

지섭은 잡부금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기 시작할 때,정말로

배가 아팠으면 소망했다.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로 배가 아파오기 시작

했다.잡부금 때문에 시작된 배앓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맞닥뜨리

면 영락없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급기야 지섭은 배앓이 때문에 거꾸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시간이 흐르면서 꾀병은 진짜 배앓이로 변하고,이

후 도시에 적응하면서 민망하거나 난감할 때면 각종 잔병에 시달린다.

지섭은 자신의 모든 질병과 증세들은 고향을 떠나가 얻는 것들이기 때문

에 잊어버린 고향을 되찾게 되면,모든 증세들은 씻은 듯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가 고향으로 돌

아옴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고향이 실은 문제의 원

인이었다는 인식 앞에서 허물어진다.이청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향

탐색의 모티프는 현실 세계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고립된 자아인 주체가

자기 동일성의 회복을 위해 시도된다.고향과 관련된 최초의 기억은 밭 매

는 어미에 대한 것이다.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다섯 마지기 여름 밭갈이로 보냈다.아침만

되면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놓았다.밭머리에는

푸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쉬어가는 지게 터가 있었다.그리고 그곳엔 옛

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다.나는 언제나 그 인적에 씻겨 윤

이 돋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의 잔디밭 지게 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다.(……)그리고 그 시기엔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쇠고삐처럼 허리에

띠를 감아 매어놓곤 했댔다.걸핏하면 아무데나 기어가 흙덩이를 집어먹고 나

58)지그문트 프로이트,김미리혜 옮김,앞의 책,21-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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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가시 같은 데에 얼굴을 자주 할퀴어댔기 때문이라고.어떤 때 사람들이 지

게 터를 지나가다보면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짓이겨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울음을 울다울다 제풀에 지쳐 더운 뙤약볕 아래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고.그러나 나는 물론 그런 일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

다.내가 기억을 남기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내 허리에서 고삐가 풀린 뒤였

다.그리고 그 때부터는 그런대로 내게 제법 행복스런 기억이 남아 있었다.59)

말러(M.Mahler)는 10-16개월 사이의 유아기를 연습하위단계라고 불렀

다.60)이 시기의 유아는 점차 발달하는 운동기능으로 세상의 모든 측면을

탐색하고자 한다.아기는 기어서 어머니에게서 떨어질 수 있게 되지만,눈

으로는 항상 어머니를 되돌아보며 점검한다.어머니가 지섭을 업어다 허리

에 쇠고삐처럼 띠를 감아 매어 놓곤 한 것으로 보아,이때의 지섭은 걸음

마를 막 떼기 시작하였을 것이다.어머니의 웅얼거리는 노랫소리가 가까워

져 오면 자신이 보살펴지고,젖을 먹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다.

반면 멀어져가는 소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머니가 즉각 반응해줄 수 없다는

불안,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

지섭의 어머니는 죽은 남편,가난,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원망이 외아

들인 지섭에게 향하고 결국 아이를 묶어두는 일종의 가학적인 행위로 표출

한다.어린 지섭은 어머니의 가학성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언어로 표현한다.지섭은 어머니의 불충분한 사랑에 대한

항거로 자신의 몸에 오줌과 똥을 짓이겨 바른 것이다.대변보기는 폭발시

키거나 독살시키고자 하는 악의에 찬 신체언어일 수 있다.61)

지섭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울다 제풀에 지쳐

59)이청준,앞의 책,184-185면.

60)그레고리 해밀턴,김진숙 외 옮김,앞의 책,70-70면 참조.

61)제이 그린버그 &스테판 밋쳇,이재훈 옮김,앞의 책,230-2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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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 아래 잠들곤 하였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다.아이들은 발달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

타내려고 하는 욕구와 이상화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시기에 어

머니나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그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분노하게 되

고,그 대상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분노를 자기애적 분노라고

하는데,이는 자기 구조를 쉽게 분열되고 해체되는 취약한 구조로 만든

다.62)

유아기의 안정애착 경험은 이후 안정적이고,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맺

는 데 필요한 사회적 유능감 형성의 기초가 된다.63)그러나 어머니의 가학

성과 불충분한 욕구 만족으로 인해 지섭은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하게

된다.이것은 자존심의 결핍으로 이어져 항상 자신을 불충분하게 느끼고,

주어진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섭에게 배앓이 증상 외에 또 하나의 특이한 버릇이 있다.그것은 어릴

적부터의 습관인데 언제나 이야기 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드는 버릇이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그

버릇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혼자 지내는 지섭에게 이야기를 들려주

는 대상은 라디오이다.지섭은 어린 시절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죽으면 어

쩌나,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등의 공상을 하였다.공상이 늘다보면

두려움과 갑갑증이 끝없이 늘어갔다.이야기를 들어야만 잠이 드는 버릇의

근원은 불안 심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62)최영배․조두영,「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찰(考察)」,『신경

정신의학』 제 35권,6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6,1410면.

63)심리학자 보울비(bowlby)는 대인관계의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애착 관계에 주

목하였다.대인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애착관계는 아이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

하는 민감한 양육자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된다.보울비는 애착 관계를 안정애착,불안정-

회피애착,불안정-저항애착,불안정-혼돈애착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유

숙 외 ,「대인관계」,『자기실현과 정신 건강』,학지사,2007,116-1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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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기억에서 웅얼거리는 어머니의 슬픈 노랫가락을 듣고서야 어머니

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지섭에게,성장한 후에도 어머니의 이야기

소리는 어머니가 존재함을 증거하는 것이다.유복자로 태어난 지섭에게 아

버지 부재는 큰 공포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자신의 뿌리에 대한

불안심리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또 어미조자 자신을 버릴지도 모

른다는 강박관념이 지섭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다.

지섭은 훈이에게 주인없는 무덤가에서 홀로 보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

면서,‘그것은 참으로 행복스런 추억’이었다고 강조한다.이러한 지섭의 태

도는 그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음의 역설이다.지섭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충분한 보호와 만족스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어린 시절

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꾀병으로 시작된 지섭의 배앓이는 가장 부재의 집안 분위기와 지섭의 불

안심리 때문에 히스테리 증상으로 가속화된다.지섭이 이야기소리를 들어

야만 잠들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원초

적 불안 심리와 어머니마저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긴

증상이다.객지 생활에서 부딪히는 온갖 정신적․심리적 갈등은 그에게 스

트레스로 작용하여 고질적인 배앓이라는 히스테리 증상을 가져온다.고향

에 돌아가면 자신의 병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에 고향에 돌아오

나,어머니로 표상되는 고향이 어린 시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억압기재

임을 깨닫게 된다.아직 고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준비가 덜 된 지섭은 귀

향 연습만 한 채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나.자살과 우울증 -「가면의 꿈」

「가면의 꿈」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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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성장한 명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이다.

명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검정시험을 거쳐 일류 중학에 합격할 만큼 어

렸을 적부터 소문난 ‘천재’였다.S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으며,주변의 기대

를 져 버리지 않고 사법고시에는 최연소자로 합격하였다.그는 판사로서

‘신념과 활기에 충만한’생활을 보내고 있다.

가정적․사회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명식에게 이해하기 어려

운 기벽이 있다.그것은 변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는 것이다.그의 서랍 안

에는 언제부터 모아들이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가발과 콧수염과 테

가 다른 안경들이 쑤셔 박혀 있었다.그의 변장도구들을 살펴보면,명식이

되고자 한 사람은 ‘후줄근한’모습의 인물이다.

가면을 쓰는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의 자기 자신을 떠나려는 사

람이다.자신이 타인의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건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증

여하건,자기동일화 욕망에 지배되는 연극기 속에서 타인과 자기의 거리는

순간적으로 소멸된다.64)명식은 변장을 하고 타인의 삶을 흉내낸다.명식이

변장을 하고 밤거리에 나서는 순간 명식은 가면 속에서 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명식은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개인적 재능,가정의 행복,사회적

명예를 거부하고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그에 대한

해답은 아래 지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과연 밤 외출이 늘고 있었다.비로소 관심이 가기 시작한 일이었지만,사무

실에서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딱할 정도로 피곤해져 있곤 했다.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날개 꺾인 새처럼 늘 힘이 없었고 죄지은 아이처럼 의기소침해져 있

었다.말수도 훨씬 적어진 듯했고 영문 모를 신경질 같은 것이 돋아 있을 적도 있

었다.피곤한 귀가의 연속이었다.

64)정과리,「용서,그 타인됨의 세계」,『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1999,268면

.(원출처:『겨울 광장』해설,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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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변장은 그런 밤 외출 때만도 아닌 듯했다.외출이 없는 날도 그는 저녁을

끝내자마자 곧장 2층으로 올라가 혼자 서재 속에 깊이 파묻혀버리기 일쑤였다.혼

자 좀 조용히 쉬고 싶다는 게 그때마다의 그의 핑계였다.65)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모습은 날개 꺾인 새처럼 힘이 없고

아이처럼 의기소침해 있다.위와 같은 명식의 태도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66)이다.우울증의 발생은 의식에서 떠난 무의식의 대상

상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우울증 환자는 자아가 쓸모 없고,무능력하고 도

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비난한다.우울증의 경우 자아가 빈

곤해지는 것은,그가 진실을 바라보는 더 예리한 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67)

명식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지배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임무를 맡은 판

사이다.그러나 명식은 자연인으로서,자신의 잣대와 판사라는 법 체계 안

에서의 잣대가 동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다.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데에 대한 중압감과 조직내의 갈등 또한,그의 내적 갈등을

부추킨다.지나치게 엄격한 초자아의 감시 때문에 명식의 자아는 쓸모없고,

무능력하고,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은 우울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아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이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

동양식,일종의 기능 콤플렉스를 융은 페르소나라고 칭했다.페르소나는 사

회집단이 개인에게 기대하고,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갈 때 생긴다.68)명식

65)이청준,「가면의 꿈」,『가면의 꿈』,열림원,2002,192면.

66)우울증 환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인상이 상당한 진단가치를 지니고 있다.대체로 지쳐

있고 외부에 관심이 없어 보이며 슬픈 표정을 짓고 행동도 저하되어 있으며 양미간을

찡그리고 있는 등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최정윤 외,앞의 책,250면.

67)지그문트 프로이트,윤희기․박찬부 옮김,앞의 책,246-2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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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주변의 시선을 온 몸으로 느끼며 성장

하였다.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지나친 기대감은 명식으로 하여금 어린아이

다운 본능을 억압하도록 종용하였으며,명식은 스스로를 사회집단의 요구

속에 꿰맞추어 온 것이다.

명식의 가면으로의 도피는 사회적인 부적응의 문제뿐 아니라,소심한 그

의 성격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맨 얼굴로 현실을 마주하기에

명식의 자아는 지나치게 유약했고,현실은 너무 가혹했다.가면을 쓰고 주

체와 객체 사이의 전도된 상황을 연출하면서,가면의 얼굴은 자유로운 의

지를 방해하는 세계에 대해 복수와 반항을 시도한다.명식은 감당하기 힘

든 현실에 저항하여 자신을 자학적으로 변화시켰다.

갈등을 일으키는 긴장 속에서 질환이 생겨나는가의 여부는 자아가 외부

세계에 대항하는 본연의 임무를 지켜 이드를 침묵시키려고 하느냐,또는

이드에 굴복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분리되느냐에 달려있다.69)명식은 자유로

운 세계로 탈출을 꿈꾸는 이드와 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자아와의 갈등 속에 있다.명식은 자유로운 의지를 방해하는 사회적 자아

를 버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밤 외출을 즐기는 고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

다.그는 성공적인 삶을 가장한 가면의 얼굴과 심혼을 상실한 자아의 분열

로 주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세계에 순응하는 척해 보이는 개인의 의지를 외면적 자아,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은 가면의 얼굴이다.70)명식은 ‘가면의 뒤에서 자신의 상징적

주체를 무효화함으로써,휴식을 얻고 그것의 ‘아무것도 아님’의 속에서 자

기 존재의 진실을 꿈꾸며,위안을 얻는 것‘71)이다.가면의 외출 후 명식이

68)이부영,「분석심리학에서 본 자아와 자기」,『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2004,44면.

69)지그문트 프로이트,황보석 옮김,앞의 책,192면.

70)오생근,「갇혀 있는 자의 시선」,『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 지성사,1999,132면.

71)오윤정,「라깡적 분열 주체와 가면의 논리」,연세대 석사학위논문,200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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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때의 피곤기와 짜증스런 신경질을 말끔히 씻고 돌아오는 것은 이드와

자아의 팽팽한 갈등 속에서 쾌락 원칙을 추구하는 이드의 승리를 의미한

다.이것은 곧 ‘한껏 다감해지고 한껏 활력에 찬 잠자리’로 연결된다.

지연이 본 명식의 가발 쓴 모습은 ‘이상스럽게 측은한 안정감이 느껴졌

고 그녀로서도,익숙한 남편의 얼굴’로 인식되었다.이제 지연은 명식의 맨

얼굴이 가면처럼 느껴지게 되었다.가면의 생활에 익숙해지자 명식은 이제

가면 뒤에서도 다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주체가 언제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할 때,가면 뒤에 있는 주체는 곧 탈존하는 실제의 주체가 된다.

역설적인 것은 주체 자신에게도 이 탈존자는 낯설다는 것이다.72)가면을

쓴 명식은 현실에서도 가면 뒤에서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

밤 외출도 차츰 횟수가 줄어 들어갔다.그럴수록 명식의 맨 얼굴은 점점 더 당

당하고 뻔뻔스러워져 갔는데,그는 그 가면과 같은 뻔뻔스런 피곤기를 얼굴 위에

가득 뒤집어쓰고 대문을 들어섰다가도,저녁이 끝난 뒤의 그 밤 외출의 유혹만은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미였다.

어쩌다 밤 외출이 있는 날 밤도 명식은 옛날처럼 당당하지가 못했다.그런 밤

명식의 행동은 이상스럽게 자학적이었고,지연에게 터무니없이 자주 미안해하는

가하면,어떤 때는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눈물을 찔끔거리고 들 때까지 있

었다.73)

자기 자신을 감춘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배반된 욕망이므로,

가면의 수단은 일시적인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74)이제 명식은 가면의

72)오윤정,앞의 논문,33면.

73)이청준,앞의 책,197면.

74)오생근,「갇혀 있는 자의 시선」,『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 지성사,1999,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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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아는 이드의 강력한 본능적 충돌을 억압의 매커니즘으로 본능 충동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방어한다.그러면 억압된 이드는 자아가 힘을 미치지

못하는 경로를 따라 증상을 만들어낸다.신경증이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의 전형적인 질환이 우울증이다.75)우울증의 가

장 큰 특징은 초자아(양심)가 자아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우울증 환자는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다루지만,우울증 발작이 일어나면

초자아는 극히 엄격해지고 급기야는 누군가가 자신을 처벌해 주었으면 하

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를 갖는다.명식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

거나 갑자기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한다는 것은,그가 우울증임을 증명해

보이는 증상이다.

모처럼 만의 외출을 다녀온 다음날 아침 명식은 ‘하얀 와이셔츠 바람인

채 머리와 얼굴에선 그 기다란 가발과 콧수염을 떼지 않은 채’싸늘하게

죽어 있었다.76)우울증에서 죽음의 공포는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느껴서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명식의 죽음은,분명한 자기 공격의 동기를 지닌 준자살적 행위77)로 볼 수

있다.그러나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하늘로 치솟아 오르려다 거꾸로 추락

을 하고 만 것 같은,그의 죽음은 죽음으로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은유이다.자살기도가 충동행동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의 심판이라

75)지그문트 프로이트,황보석 옮김,앞의 책,193면.

76)서경원은 명식의 죽음에 대해 속인이 과거의 더러움을 씻고 새 상황으로 들어가듯,그

는 서재에서 현실적 갈등을 눈물로 씻고,달빛에 몸을 씻은 후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안주한다고 분석하였다.서경원,「죽음의 Initiation적 樣相-李淸俊 小說을 中心으로」,

『어문교육논집』5,부산대학교국어교육과,81.7.198면.
77)이러한 자살자의 특징은 죽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지니고 자신이 확실하게 제때에 발견

되게 준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또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자살방법을 사

용한다.토마스 브로니쉬,이재원 옮김,「자살이란 무엇인가」,『자살』,이끌리오,

200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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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면적 태도를 지

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명식은 천성적으로 소심한 성격에다가 천재라고 추켜세우는 주변의 시선

속에 주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놓쳐버린다.초자아와 내면적 자아와의 이분

법적 대립에서 소심한 성격과 억압적인 환경 때문에 자아는 설 곳을 찾지

못한다.명식은 주체와 객체의 전도된 상황을 연출하면서,현실의 강압적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애쓴다.그러나 가면의 세계에서조차 타자나 세계와

의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한다.자기동일화 욕망이 지배되는

연극기 속에서 타인과 자기의 거리는 순간적으로 소멸되고,주체를 확립하

지 못한 어른 명식은 어린 아이가 눈송이를 맞이하듯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추락한다.

다.죽음 충동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석화촌」

「석화촌」78)은 고기잡이 나간 별녜 아비가 바다의 원귀가 된 후 어미마

저 스스로 물에 빠져 죽게 되자,별녜도 그녀가 사랑하는 거무와 함께 바

다로 나가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이다.

산봉우리 아래 오십여 채의 초가가 모여 있는 석화촌은 대부분의 사람들

78)「석화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석화촌」은 민간 속신을 창작 발상법으로 적극 인정한다는 그 점 때문에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작품이다.그러나 「석화촌」만큼 사랑을 완

성하는 죽음의 현상학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소설의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양진오,「섬,바다,강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어도』,361면.

②「석화촌」은 하나의 존재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낙원에 재생하는 것을 보

여준다.즉 바다에의 침몰을 거쳐 재생한다는 것을,바다에의 여행(죽음)을

경험하여 속의 껍질을 벗고 하나의 성스러운 힘을 얻어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을 말한다.서경원,앞의 논문,204-205면 참조.



- 38 -

이 갯벌에서 석화를 수확하여 살아가는 어촌이다.석화촌은 하나의 폐쇄된

집단이다.집단은 환상을 요구하고,환상 없이는 견디지 못한다.집단은 항

상 현실적인 것보다 비현실적인 것에 우선권을 주고,진실만이 아니라 허

위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79)마을 사람들은 물귀신이 된 영혼은 또 다

른 물귀신을 만들어놓고야 저승으로 간다고 믿는다.이러한 미신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라도 하듯이 매년 한 사람씩 물에 빠져 죽는 변고로 이어졌다.

그들은 집단적 속설을 철저히 신봉하고,이를 스스로 지켜내고 있는 것이

다.별녜 어미의 죽음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신봉의 결과이며,집단이 갖는

마술적 힘에 굴복한 결과이다.

정 씨가 물에 뛰어든 것은 물귀신은 다른 물귀신을 만들어놓지 않고는

영영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는 섬의 전설 때문이다.도회지에서 온 강 씨

의 큰아들은 별녜가 마을의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며,그런 몹쓸 병을

고쳐줘야겠다고 한다.외부 세계에서 온 강 씨의 큰아들은 집단적 민간속

신을 부정하며,집단적 환상에 갖힌 별녜에게 휘파람 소리로 무언의 경고

를 한다.별녜는 자신이 거무를 저주하는 건 아니라고 믿었다.그러나 별

녜는 ‘그가 귀수처럼 두려웠다’고 고백함으로써,그녀가 이미 집단 속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별녜가 죽고자 한 것은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무의식 중에 집단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 씨의 죽음은 안 노인의 혼령이 물귀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

제의적 죽음이었다.안 씨 노인의 죽음을 뒤따르는 어미의 희생적 죽음에

대해 별녜는 양가성을 느끼고 있다.사랑하는 부모를 연이어 잃은 별녜는

허탈 상태에 빠진다.별녜의 희망,소망,기쁨은 부모의 죽음으로 바다 속

깊이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자아의 일부

79)지그문트 프로이트,김석희 옮김,「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문명 속의 불만』,열

린책들,2004,86면.



- 39 -

였지만,그들의 죽음은 한편으로 그를 기쁘게 한다.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양가 감정의 법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사

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80)아비의 죽음 뒤에 발생한 어미

의 죽음에 별녜는 슬픔과 선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아비와 어미의 연이은 죽음 후,별녜는 차가운 바닷물,바닷바람,파도소

리,바다의 모든 것에서 물 속을 헤매고 있는 어미를 느끼기 시작한다.별

녜는 마을사람들의 따돌림과 저주를 꿋꿋이 견디며,어미의 혼령을 구해내

고픈 소망 충동을 간직하고 있다.별녜는 거무에 대한 사랑으로 어미의 혼

령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별녜는 사흘 전 거무가 바다에서 돌아 왔을 때 미친 듯이 반가워하였다.

석화밭에 돌81)을 집어 넣어야하는 데,돌을 옮겨 놓을 방도를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돌을 심는 뻘판은 밀물과 썰물이 만나

는 지점이다.바다와 육지의 경계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뱃놈은 죽어서나

육지에 묻힐 수 있으며,그것도 재수 없으면 물귀신이 되는 수도 있다.죽

어서나 겨우 육지에 묻힐 수 있는 그들이 뻘판에 돌을 심는다.새로운 생

명 석화가 살 수 있는 돌을 심는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별녜에게 이

율배반적인 행위이다.개펄에 돌을 심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꿈꾸는 유

한한 존재의 무한에 대한 역설이다.

그녀에게는 이 석화밭을 일구는 일뿐 아니라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

버린 셈이었다.중요한 것은 돌을 심는 게 아니었다.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

는 일이었다.어떻게 거무에게 눈치를 채이지 않고 밤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80)지그문트 프로이트,임홍빈․홍혜경 옮김,『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열린책들,2004,

60면.

81)돌은 존재,응집,혹은 자아와의 조화로운 화해를 상징한다.돌은 변화,부패,죽음의 법

칙에 종속되는 생물들과 대립되는 세계를 암시한다.이승훈(편),『문학상징사전』,고려

원,1995,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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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가 문제였다.밤만 되면-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었다.석화밭도,마

을 사람들의 저주도,거무의 조짐도,그리고 망설임도……82)

별녜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그녀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

다.프로이트는 죽음 본능과 동일시하게 된 자아본능,그리고 생명본능과

동일시하게 된 성적본능,이 양자 사이를 엄격하게 구별하였다.그는 이들

사이의 이원론적 대극성은 생명본능과 죽음 본능사이에 두고 있다.생명

본능은 에로스적 본능으로 언제나 살아 있는 물질을 더 큰 단위로 뭉치게

하려는 것이며,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본능으로서 이러한 생명 추구에

맞서면서 살아 있는 것을 비유기적 상태로 돌리려는 것이다.83)별녜가 거

무와 성적합일을 이룬 다음날 죽음 의식을 실행하는 것은,사랑하는 남자

와 결합 후 완벽한 통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 충동 때문이다.별녜가

꿈꾸는 통합은 아비와 어미가 연이어 죽음을 맞이했듯이 죽음으로 완결하

려는 것이다.

별녜가 죽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 때문이다.남

자 아이는 어머니를 향해서 성적 리비도를 집중시키고,아버지를 본보기

로 삼고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그러나 소녀의 오이디푸스 관계는

남자와 약간 다르다.어머니는 원래 소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대상

합일체의 일부였던 어머니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분화 과정을 통해 소

녀는 자신이 어미와 분리되어 있으나,어머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다.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아버지의 온전한

애정을 얻기 위해 어머니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소녀는 어머니

와 재동일시하는 해결책에 이른다.84)

82)이청준,「석화촌」,『이어도』,열림원,2008,27면.

83)지그문트 프로이트,임홍빈․홍혜경 옮김,앞의 책,2004,144면.

84)그레고리 해밀턴,김진숙 외 옮김,앞의 책,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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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무는 안 노인에 의해 뱃사람으로 태어난다.물귀신이 되지 말라는 뜻

으로 거무(거미)라는 이름도 안 노인이 직접 지어준 것이다.거무는 별녜

아비에 의해 뱃사람이 되고,뱃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뱃놈 딸인 별녜와 결

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여성은 상징적 교환의 조건,다

시 말해 문화의 조건이면서도 동시에 교환의 대상일 따름이지 교환의 주체

가 되지 못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남성 사이의 동성사회적 관계를

견고하게 해 주는 매개가 된다.안 노인은 딸인 별녜를 배제시키고 거무를

자신의 후계자고 지정한다.이것은 여성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가부장제

사회의 횡포를 의미한다.거무라는 이름은 불멸의 남성성을 상징하고,별녜

는 생산으로서의 여성,임신 출산이라는 몸의 자연적 기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별녜가 죽음의 동반자로 거무를 선택한 것은 투사적 동일시85)때문이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핵심 역동은 유도성이다.86)즉 투사적 동일시는 한 개

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하는 대인관계 행

동 유형이다.투사적 동일시는 투사에 동일시하고 역할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역할을 투사하는데 별녜에게 가장 적합한 대상자는 거무이

다.아비와 어미가 죽은 후,별녜는 마을사람들의 집단적 따돌림을 받고 있

으며,이러한 그녀에게 유일한 정붙이는 거무이다.별녜는 집단적 따돌림

때문에 생긴 소외감과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유일한

정붙이자 피붙이인 거무에게 투사적 동일시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핵심 역동은 유도성이다.조정의 대상자는 투사를 하

85)켄버그는 투사적 동일시가 견딜 수 없는 심리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지

속적인 노력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하는 것,대상과의 실제적인 상호 작용을 대상에게

무의식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폴 홈즈(PaulHolmes),송종용 옮김,

「심리적 방어기제」,『현대정신분석과 심리극』,백의,1998,212-224참조.

86)샐던 캐시던,이영희 외 옮김,「투사적 동일시」,『대상관계치료』,학지사,2005,

105-1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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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이 부인한 측면을 동일시하도록 유도된다.별녜는 사흘 전 거

무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반겼다.그러나 거무가 타고

온 배는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거무 자신과 별녜 두 사람의 슬픈 운명을

싣고 온 셈이다.별녜가 거무의 귀환을 그토록 반기는 것은 거무를 통해

자기의 소망 충동을 이루려고 한 것이 무의식 중에 표면화 된 것이다.

성적 투사적 동일시87)는 성을 수단으로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대

인간 역동이다.성적 투사적 동일시가 작용하는 관계에서,성애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성은 다른 모든 것을 가린다.그들은 성적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것이다.별녜

의 대답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거무는 어젯밤 돌을 실어다 던지고 난 빈 배

에서 별녜가 의심스러워하던 것을 확실히 해 주었다.밤하늘의 축복을 받

으면서 둘은 배 안에서 첫 번째 성적 합일을 이루었다.별녜가 거무와의

죽음 의식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그녀가 거무의 여자가 되었다는 확

신이 없었기 때문이다.안타깝게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던 거무가 드디어

별녜가 조정한 대로 성적 합일을 통해 반응을 보인 것이다.거무와 투사적

동일시를 확인 후,새벽녘에 별녜는 식칼을 가지고 배 밑을 쪼아 구멍을

내놓았다.이러한 과정이 별녜에게는 꿈속의 일만 같고,무서운 악몽으로

기억된다.별녜는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무의식적 욕동에 의하여 배에 구멍을 낸 것이다.

거무는 무심결에 자신의 운명을 말하고 있었다.아니,그는 어쩌면 모든 것

을 다 눈치채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그녀를 곯려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가

슴이 새삼 섬찟해 왔다.지금이라도 당장 그 거무에게로 달려가 매달리며 모

87)투사적 동일시는 특징에 따라 의존성 투사적 동일시,힘적 투사적 동일시,성적 투사적

동일시,환심을 사려는 투사적 동일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샐던 캐시던,이영희

외 옮김,앞의 책,129-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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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일을 실토해버리고 싶었다.그러면 거무도 그녀를 다 용서해줄 것 같았다.

그녀가 거무에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품게 된 것은 거무의 속마음을 몰랐을

때였으며,어젯밤 그가 자기 속을 확실히 해주었을 때부터는 제물에 무섭게

가슴을 떨어오지 않았던가.88)

별녜는 거무 몰래 죽음을 준비하면서 괴로워하였다.그러나 어젯밤 거무

와의 사랑을 통해 거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동반

죽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사람은

투사대상자로 하여금 투사적 환상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압력을 가

한다.그러면 투사대상자가 조정에 의해 유도된 감정들과 반응들에 반응

하는 것이다.89)별녜가 죽음을 갈등하는 것은 아비와의 무의식적 근친상

간적 욕망이 거무를 통해 완성된 후이다.이 지점에서 별녜는 거무를 아

비와 분리된 존재로 인정하고 괴로워하지만,그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정신을 놓아버릴 뻔한 자신에 놀라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

울였다.그 때 ‘수만개로 찢어진 어머니 정 씨의 아우성이 거기 섞여있었

다.’거무와의 죽음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본능과 자아 사이에서 갈등한

다.자아와 본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게 되자 결국 불안 심리는 환청을

듣게 된다.

프로이트는 자살에 대해 첫째는 자기를 죽임과 동시에 자기가 동일화하

고 있는 대상을 죽이는 것이고,둘째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욕망은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90)거무

는 모두 떠나버린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별녜는 살아있는 것

과 또 그 다음의 모든 것이 무서웠으며 거무가 항상 함께 함께하기를 바랐

88)이청준,앞의 책,41면.

89)샐던 캐시던,이영희 외 옮김,앞의 책,107면.

90)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앞의 책,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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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둘이 함께하는 확신의 증표가 어젯밤 거무와 한 몸이 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그녀 부모가 연이어 죽었듯이 그녀 또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고자 하는 죽음 충동을 느낀다.

거무는 별녜가 뱃바닥에 구멍을 낸 것을 알고는 ‘무슨 생각에선지 뱃머

리를 바다 가운데로 돌렸다’.별녜에서 시작한 죽음이 이제 거무의 완전한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거무도 별녜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이 때

별녜는 ‘그렇게 귀를 깊게 해 찾아도 들리지 않던 그 거무의 부르짖음이

들려 왔다.’죽음에 이르러 거무와 별녜는 영혼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된다.

서럽고 괴롭고 처량한 울부짖음.둘의 죽음은 사랑을 영원히 하나로 만들

어 준다.

별녜는 아비가 물에 빠져 원귀가 되고,어미가 그 뒤를 이어 물에 빠져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따돌림과 저주를 받고 있었다.석화촌이

라는 폐쇄된 집단은 별녜에게 외로움과 서러움을 안겨주었다.아비에 대

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품고 있는 별녜는 어미와 동일시를 한다.어느 날

밤 거무와 한 몸이 된 후,별녜는 거무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한다.그녀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미와의 동일시에 따른,아비를 따라 죽은 어미에

대한 선망과 사랑의 양가성 때문이다.결국 별녜의 죽음은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에 의한 어미와의 동일시 때문이며,거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투사적 동일시 때문이다.

라.신경증 증상의 의미

「귀향 연습」은 어린시절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한 지섭이 내적 갈등

때문에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야기이다.지섭은 어머니의 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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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로 인한 욕구 불만족으로 인해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한다.영유아

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욕구의 좌절로 인해,지섭은 자기 구조를

쉽게 분열 해체시키는 성격이 형성된다.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수동적 성격과 아버지 부재의 가정 분위기는 그의 히스테리 증상을

가중시킨다.지섭이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과제임을 깨닫고

서울살이로 되돌아간다는 결말을 통해,이청준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

되어 있는 어머니와 동일시되는 고향이,인간의 근원적인 공간이지만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면의 꿈」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주변의 기대를 한 몸

에 받고 성장한 명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이

다.명식은 자유로운 세계로 탈출을 꿈꾸는 이드와 판사로서의 권위를 유

지해야 하는 현실 자아와의 갈등 속에 있다.명식은 자유로운 의지를 방해

하는 사회적 자아를 버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밤 외출을 즐기는 고립된 자

아를 가지고 있다.명식은 낮 동안에는 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지만,그것은 표면상의 성공일 뿐이고 차즘 억

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이청준은 명식이 중년이 되어 잊어버린 내면

세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심혼의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을 택한다는 결말을 통해,가면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가면의 꿈을

잉태하지만,그것이 현실 저편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극성을 환기할 뿐임

을 드러내고 있다.

「석화촌」은 석화촌이라는 섬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별녜와 거무가 바

다로 나가 동반 자살을 하는 이야기이다.별녜는 부모가 연이어 죽자,그녀

또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고자 하는 죽음 충동을 느낀다.별녜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어머니와의 이차 동일시 때문이

며,그녀가 거무와 동반 자살한 것은 집단의 무리 중 유일하게 자신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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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대상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 때문이다.별녜의 죽음은 긴장이 없

는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죽음충동 때문이다.

소설을 통해 현실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듯한 양상을 표면적으로 내세

우는 외면적 자아와 내부적으로 반란을 도모하는 내부적 자아의 분열된 양

상은 히스테리,우울증,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것

을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현실원칙을 따르는 자아와 쾌락원칙을 따르는

이드의 갈등으로 인간은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며,자아가 이드의 충동과

외부세계의 요구를 조절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신경증은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다.

2.억압 기제로서의 외부환경과 정신증

정신분석학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자가 내보이는 저항의 지각 위에 기초하고 있다.인간은 본능 생활의 욕

구들과 자신 안에서 그에 반대하여 제기되는 저항과의 갈등 때문에 병리적

증상이 발생한다.증상은 사실상 어떤 병적인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병적 증후는 억압된 것으로부터 생겨나고 자아와의 관계에서 억압

된 것을 대신한다.

이청준 소설에서 억압은 사회와 개인,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전자가

후자에 가하는 억압으로 나타나는 데 그 양상은 폭력적이며 개인은 정신적

외상을 입고 고통 받는다.91)

91)성민엽,「겹의 삶,겹의 문학 -후기 이청준에 대하여」,『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

지성사,1999,149면.(원출처:『문학과사회』,1990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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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실에서의 패배와 정신분열증-「황홀한 실종」

윤일섭은 4개월 전에 아내 손에 이끌려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를 찾아

왔다.아내는 남편의 어딘가 잘못되어 가는 게 분명하다며 입원을 간청한

다.윤일섭은 정신과병원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도,입원을 권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다.윤일섭이 입원하는 것에 대해 저항이 없는

것은,병원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공간이라는 믿음 때문이다.윤일

섭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열망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정신과 손 박사의 진단 결과,윤일섭은 신경증 이상의 특이한 의식 장애

현상이 나타났으며 조울증과 같은 악성신경증 질환이 계속되다가 마침내는

정신이상에까지 이를 수 있는 초기분열증임이 드러났다.

윤일섭이 보이는 증상은 주변 사람을 속이고 골탕을 먹이는 데에서 이상

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윤일섭은 연이은 대리 승진에 탈락한 후 이상하

게 안정감을 잃고 동료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이러한 가학성유희욕은

안전한 자리 보존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자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학성 유희욕 때문에 급기야 은행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고 아내와의 관

계에서는 성도착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에 와서 그인 제게 한 번도 절정감을 느끼게 해준 일이 없어요.전에

비해 횟수는 그리 줄어든 편도 아닌데,그인 제가 고비에 가까워진 기미만 보

이면 언제나 거기서 갑자기 노력을 중단해 버리거든요…….”

남편은 번번이 그녀를 실망시켰고,전에 없던 일이 연거푸 몇 차례씩 되풀

이되다 보니 그녀는 비로소 남편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92)

92)이청준,「황홀한 실종」,『소문의 벽』,열림원,2008,166-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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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섭이 아내가 절정에 이르기 전 몸을 빼버리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직장에서의 승진 누락은 일섭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이것은 부

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아내를 만족시키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

감이 오히려 아내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불안신경증은 성

교 중단,해소되지 못한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93)즉 생성된 리비도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윤일섭의 불안신경증은 생성된 리비도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해소하지 못하고 성교중단,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현실적 불안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불안이라면,신경증적 불안은 알

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불안이다.94)윤일섭은 안전에 대한 본능적 욕구

가 충족되지 않자,신경증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윤일섭은 누

군가가 그를 은행의 쇠창살 밖으로 밀어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불

안감을 스스로에게 강요한다.대리 승진에서 탈락한 그는 모든 사회적 분

별 체계와 가치 평가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그것들에 의해 그의

인생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그래서 그의 정신 속에서 고통스럽

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아이처럼 쇠창살 안에

서 보호 받고 싶다는 퇴행 욕구가 작용한다.현실적 성공을 통해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소망충동은,연이은 대리 승진 탈락으로 인해 좌절

을 겪게 된다.이러한 좌절은 어린 시절의 황홀한 실종의 기억과 결합되어

쇠창살 속에 갇히고 싶은 욕망으로 전치됨으로써 왜곡된 만족을 꾀하게 된

것이다.

윤일섭에게 나타난 또 다른 증상은 자신의 실종을 마련해 놓고 혼자 즐

93)지그문트 프로이트,황보석 옮김,앞의 책,48면

94)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앞의 책,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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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버릇이었다.공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워 놓고 그걸 다시 찾아내

려고 고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 산길을 절반쯤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비바람이 조금씩 그

치기 시작하더군요.빗줄기는 듣기 좋을 만큼 포근한 소리로 풀밭을 두들겨대

고 산골짜기엔 안개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산길

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흰색 들꽃들이 여기저기 비를 맞고 피어 있더군요.

난 그 꽃들을 꺾기 시작했어요.길을 가는 것도 잊고 그 들꽃들을 꺾기 위해

물소리가 쿵쿵거리는 골짜기를 따라 들어갔어요.주위에는 전혀 인적 같은 것

이 없는데도 이상스럽게 무서운 생각이 들질 않더군요.골짜기는 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곳인데도 전혀 낯이 선 것 같지 않았구요.언젠가 전에 한번 와

본 일이 있는 것같이 모든 게 익숙했어요.골짜기를 깊이 들어갈수록 기분이

점점 더 아늑해져 왔구요.전 한송이만 더,한 송이만 더 하는 식으로 그 들꽃

을 꺾고 꺾으며 끝없이 골짜기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있어요…….그

리고는 그만이었지요…….95)

일섭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비오는 산길을 뚫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실종을 경험한다.아이들이 갖는 최초의 상황 공포증은 암흑과 고독함에

직면했을 때 발생한다.홀로 산길을 걸어가는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고 자기 도피를 시도한다.기존의 방어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

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부에서 퇴행욕구가 작동한다.96)그들은

유아기로 돌아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골짜기는 어머니 또는

고향의 현존/부재의 상징이다.홀로 비오는 산길을 걸어 가던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자 어머니의 자궁회귀를 시도한 것이다.

손 박사는 윤일섭과의 면담을 통해 일섭이 의식의 도착을 일으키는 것을

95)이청준,앞의 책,212-213면.

96)이창재,앞의 책,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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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챈다.일섭은 대학 때 데모대에 참여한 자신이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

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학교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한다.또 은행은 철창문을 경계로 안쪽으로 밀려들어가고 싶어 기회를

노리는 쪽과 철창문 안쪽의 안전 지대에서 자리를 보존하기에 급급한 사람

들과의 대치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그러나 손 박사는 일섭의 주장을 뒤

엎는 분석을 한다.은행에 들어와 안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오

히려 답답한 포진 속을 뛰쳐나가 쇠창살 너머 사람들과 한데 어울리고 싶

었던 심정이며 대학 때도 교문 밖으로 나가고 싶은 자유에의 열망을 가지

고 있었다는 것이다.윤일섭은 문밖으로 나섰을 때의 실패와 복수의 기억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으로 기억을

뒤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손 박사는 쇠창살이 윤일섭의 도착을 불러일으

키는 원흉이며,의식 속 쇠창살이 그의 사고를 전도시키며 불안스럽게 그

를 괴롭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신만만한 손 박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윤일섭의 병세에는 차도가 없

이 오히려 더 이상스러운 증세가 나타난다.윤일섭의 아내와 직장 동료는

손 박사를 방문하여 손 박사의 주장에 반박한다.

“과거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과연 현재의 달라진 의식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과거의 그는 정말

로 그 문을 나가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 치더라도,현재의

그는 이미 그 문을 나가기를 단념해 버린 터에,아니 오히려 안으로 안으로

문 속 깊이로 자신을 숨겨 들어앉기를 원하고 있는 터에 말씀입니다.무식한

소리로 우린 정말로 지금 그 문을 나가기보다 아늑하고 안정된 문 안의 안주

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 온 현실의 생활이

라는 것일진대,윤 형 역시도 이젠 이미 과거의 소망 대신 스스로 그것을 뒤

바꿔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윤 형이 그 은행을 쫓겨날까 두려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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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그 윤 형의 과거에서 비롯한 도착의 결과에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기 소망의 한 표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이런 말씀입니다.”97)

윤일섭 직장 동료의 증언대로 윤일섭은 대학 시절 경찰이 지키는 쇠창살

을 뚫고 밖으로 나가 데모대 무리에 섞여 있었다.그러나 그가 기억하고

있는 대학 시절은 교문 밖으로 억울하게 내쫒긴 상태에서 문 안으로 들어

가길 열망하는 것이다.기억의 전도가 일어난 것은 의식의 도착 증세이다.

그의 마음 속 쇠창살은 이때부터 그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경찰이 지키고 서 있던 교문은 은행원이 된 그에게 안과 밖의 경계를 짓

는 쇠창살로 바뀐다.은행의 쇠창살은 외부인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것을 방어해준다.쇠창살은 억압과 해방,구속과 자유,생존경쟁의 괴로운

현실과 안주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따라서 그것은

자유 수호라는 젊은 시절 이상적 소망의 좌절과 성공을 바라는 현실적 소

망의 좌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보상적 충동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98)그러나 이 쇠창살이 윤일섭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승진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그는 쇠창살 안 피라미드 구조

의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재물이 되어야 할 처지이다.

윤일섭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자신한 손 박사는 윤일섭에게

창경원 구경을 권한다.일섭은 손 박사의 권유대로 창경원에 갔다가 뜻밖

의 광경을 목도한다.그것은 쇠창살 안에서 제왕처럼 앉아 철책 바깥 사람

들을 구경하는 수컷사자의 모습이었다.

97)이청준,앞의 책,224면.

98)이승준,「이청준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이청준소설 연구』,한국학술정보,

2005,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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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모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꾀어댄 셈이었다.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꾐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

손 박사의 음흉스런 계교가 발각된 이상 이제는 괘씸한 의사 나리조차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작자가 원하는 대로 병태가 제법 나아진

척해 보이면서 녀석과의 싸움을 결단코 승리로 이끌어 나갈 각오를 다짐했다.

그거야말로 건방진 우리 너머 축생도 이겨내고,손 박사가 생각하는 쪽에선

결코 그의 증상이 나아질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는,그럼으로써 위인

의 곁에서 자기를 내쫓으려는 작자의 음모를 보기 좋게 격파해 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고급 전략이 아니겠는가.

사자놈을 이기는 것은 손 박사마저도 이기는 것이다…….99)

윤일섭이 사자를 골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자우리 안에서 ‘사추

리를 까발리고 흙바닥을 함부로 뒹굴어’대는 사자에게 알 수 없는 질투를

느낀 때문이다.우리 안에서 제왕처럼 구는 사자는 바로 손 박사의 모습이

다.일섭의 행동은 질투의 충동에 의한 무의식적 노력이다.자신은 철책 밖

에서 부유하고 있는데,사자우리를 독점한 수컷사자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

는 쇠창살 안에 있는 것이다.윤일섭은 안전한 자신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데 대한 자괴감과 현실에서 얻은 분노와 낭패감을 사자에게 쏟아 부

음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윤일섭이

동물원의 철책 안에 들어가는 결말은 철장의 안쪽을 보호와 안락으로 받아

들이려는 일섭과 그의 동료의 진술과 일치한다.쇠창살에 둘러싸인 사자우

리는 그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는 곳으로 고립과 유폐를 동시에 가능케

99)이청준,앞의 책,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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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간이다.

초등학교 시절,윤일섭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의 순간 자신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유폐시켜 두었다.성인이 된 지금 어머니의 자궁 대신 사자 우리

를 택한다.윤일섭의 증상은 현대인의 조직 속에서의 불안 심리를 대변한

다.윤일섭이 산 시대는 데모를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

기 위하여 쇠창살과 싸워야했다.성인이 되어 은행원이 되었을 때 그는 조

직 안에서 보호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원했으나,은행은 승진 탈락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 쇠창살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자신을 가장 안전한 밀실로 유폐시킨 곳이 사자 우리이다.이는 ‘자신

의 쇠창살을 몰래 간직’한 채 일섭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부추기는 의사

를 비롯한 모든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복수이자 현실에서는 끝내 이룰 수

없었던 소망충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결말은 인간의 의식에 잠

재되어 있는 정신증의 원인이 단순한 심인론적인 내인성을 넘어서서 시대

와 사회라는 외부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나.가부장제 사회와 편집증-「겨울 광장」

「겨울 광장」은 읍내 버스광장에서 종적을 알 수 없는 딸아이를 찾고

있는 완행댁의 이야기이다.마흔 살 가량의 완행댁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소망을 담아서 찾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가출한 망상100)속 딸이

다.

100)망상은 왜곡된 인지구조를 통해서 매개된다.잘못된 인지구조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

물을 받아들이는 자기개인화,맥락과는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선택적 추상화,뚜렷한 증

거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임의적인 추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최정윤 외,앞의 책,270

면.완행댁 망상 속 딸들은 완행댁 삶의 서사 과정 중에 겪은 다양한 형태의 간절한 소

망 충동을 표상하기 있기 때문에 완행댁은 ‘자기개인화’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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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사 그 두 놈 가운데에 전날부터 딸년의 맘에 든 새끼가 있었응

께…… 그래 딸년은 그 새끼 땜시 제 몸을 내주고 말았던갑더라.”

“그럼 완행댁 딸내민,진즉부터 맘속에 두어 온 녀석을 먼저 배위로 올려

보냈겠군.”

검표원 녀석은 으레 그랬으리라 믿었다.그러나 완행댁의 대꾸는 예상 밖이

었다.

“바보,맘 맞는 사낼 배 위에 올려 놨으면 머리맡엣 놈은 뭣하러 기다리게

놔둬?그년이 맘에 두어 온 건 머저리같이 머리맡 어둠 속에 쭈그리고 앉아

셈을 세면서 차롈 기다리고 있던 치란 말이다.그년은 작잘 배에 올려 줄 욕

심으로 첫 번 녀석을 참으렸던갑더라…….”

완행댁은 녀석이 지레 소동을 떨고 나서 버린 바람에 작자를 끝내 배 위에

올려 볼 수가 없었던 딸아이의 아쉬움을 자신의 일처럼 서운해하고 있었

다.101)

완행댁의 딸아이는 흠모하던 사내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내를

배 위에 올렸다.그녀의 목적은 그녀 머리맡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사내와 오붓하게 성애를 즐기는 것이다.그러나 완행댁 의도와 달리

두 번째 사내는 그녀의 소망을 배반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만다.흠

모하던 사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원초적 욕망이 무산되자 완행댁은 그

사내에게 집착하게 된다.완행댁 최초의 집착은 사랑하는 사내에 대한 연

정적인 집착이다.집착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강박 신경증의 증

상들 속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첫사랑에 대한 구속과 적대감이라는 양가성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복

수를 완결시키고 싶은 욕망 충동으로 잠재되어 있다.천돌이를 배 위에 오

르게 해 주고 싶은 소망은 결국 그에 대한 무의식적 복수에 대한 역설이

101)이청준,「겨울 광장」,『소문의 벽』,열림원,2008,309-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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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국 딸아이로 표상되는 완행댁의 불행의 근원은 그녀가 흠모하던 사

내와의 성적 결합이 억압된 때문이다.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사회

적 관계의 내막이 드러나게 되고,그 사회적 감정의 뿌리가 관능적 성적

소문을 핑계로 의붓아비는 결혼을 종용한다.여성이 주체일 수 없는 사

소망에 있음을 알 수 있다.102)회에서 여성의 몸은 순결성으로 평가된다.순

결을 잃은 완행댁은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사내와 결혼한다.

강압적인 결혼을 피해 집을 나갔던 완행댁이 결국 결혼하는 것은 가부장제

바깥은 없다는 사실을,자신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때문이

다.완행댁은 남성이 주체가 되고 여성은 객체화되는 70년대 가부장제 사

회의 희생양이다.

딸아이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영업택시를 모는 사내는 불규칙

한 생활리듬과 잦은 외박으로 딸아이를 괴롭혔다.그러나 정작 그녀가 두

려워하는 것은 외박 후 무지스럽게 휘둘러대는 손찌검질이었다.그들의 불

행한 결혼이 딸아이의 첫사랑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내는 나중

에는 시앗을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왔다.사내는 자신이 완행댁을 성폭행한

것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독

선적 인물이다.완행댁은 남편의 매질에 길들여지고 남편이 데려 온 시앗

에게는 분노를 표출하는,남자의 폭력적 권력을 일깨우는 거세된 여성이다.

완행댁에게 어린 딸아이와 소박데기 딸아이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두 딸이다.어린 딸아이와 소박데기 딸아이의 사연으로 단절․분리되

어 나타나는 것은 완행댁이 불행한 자신의 과거를 억압한 때문이다.억압

은 의식의 정신활동과 무의식의 정신 활동 사이에 확연한 간극이 생길 때

발생하는데 완행댁은 원하지 않는 사내와의 불행한 결혼을 기억하기 싫은

것이다.

102)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앞의 책,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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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행댁은 딸아이를 데리고 개가를 했느냐는 광장 사람들의 물음에 완강

하게 대들었다.

“아니 내가 뭣땜시 개가를 해와,딸아일 또 불쌍하게 만들라고 뭣 땜시 내

가 딸년한테까지 의붓애빌 보여?”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할미에게 완행댁은 이번에도 그저 덮어놓고

“그런 거 난 몰라.난 새서방 따로 얻어 본 일 없어.난 그런 거 안 얻어.

천벌을 받을라고…… 딸년은 에미가 없는 년인께.년한텐 에미조차 없었으니

그리 돌봐 줄 사람이 없었제…….”103)

어떤 판단에서 무엇인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밑바닥에서 이것은 ‘내가

억압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완행댁은 새서방 얻는 것이 천

벌 받을 일이라고 펄쩍 뛴다.완행댁이 재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혼한 어미에 대한 강한 비난을 의미한다.완행댁이 완강하게 의붓

아비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그녀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암시한다.의붓아비는 폭력적이었으며 완행댁의 친어미와 완행댁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투사104)란 한 사람이 자기의 원하지 않는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

는 것이다.대개의 경우 투사는 외부대상을 향해 나타나지만 내적 대상에

게 향하는 투사도 가능하다.정신분열증에서 보이는 공격적 충동이 자기

특성 가운데 투사되는 유일한 측면은 아니다.욕구와 자기상도 유사하게

외현화 될 수 있다.즉 돌봄과 친밀감에 대한 투사도 가능하다.

완행댁은 어미의 재혼에 대해 비난하면서 자신도 재혼을 한 것으로 내적

투사를 하고 있다.완행댁은 돌봐줄 어미조차 없는 가엾은 딸에 대해 이야

103)이청준,앞의 책,322면.

104)그레고리 해밀턴,김진숙 외 옮김,앞의 책,96-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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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이것은 완행댁의 욕구가 외현화 된 것이다.의붓아비에게 당

하고 있을 때 그녀를 보호해줘야 할 어미는 존재하지 않았다.완행댁은 어

머니의 돌봄과 사랑에 대한 어린 시절의 소망충동이 충족되지 못한 것 때

문에 병리적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세 번째 딸의 가출은 헤어진 사내가 나타나 홀어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의붓아배 못된 버릇을 알고 있는’딸년이 집을 뛰쳐나간 것이다.완행댁은

어린 딸년이 집을 나간 것이 백번 천번 잘 나갔다고 말한다.그리고는 어

린 딸년한테 에미 노릇 한 번 못 해 본 불쌍한 또 다른 딸년 때문에 눈물

을 흘렸다.네 명의 딸은 모두 완행댁 현실에서의 딸아이가 아니라 망상

속의 딸아이들이다.

망상105)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외부 사건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혼동하는 것이다.이것은 자기와 대상 간 경계의 불분

명함을 초래하고,또한 자기로 경험되는 측면과 대상 세계로 투사되는 다

른 측면으로 자기를 분열시키는 과정을 초래한다.환자는 하나의 확신으로

시작해서 모든 외적 사건은 그 결론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완행댁은 억압적인 아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충동이 망상 속

에서 딸년의 가출로 재현된다.완행댁이 진즉에 의붓아비의 매질에서 벗어

났더라면 그녀의 삶이 이토록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완행댁 무의식

속에는 억압적인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은 소망이 어릴 적부터 내재되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세 번째 딸년이 완행댁 서사의 첫 번째 딸년 즉 어린

완행댁이다.완행댁의 불행은 어미의 자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폭력적

이고 권위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완행댁은 망상을 통해 의붓아비에 대한 극심한 증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동적으로 당하고 살아 온 어미에 대해서는 원망과 반발심을 느끼고 있

105)그레고리 해밀턴,김진숙 외 옮김,앞의 책,186-1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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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망상 속에서 네 명의 딸아이가 가출을 하는 데에도 딸아이를 보호하려

는 어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불행하게도 어미의 삶은 완행

댁의 삶과 일치한다.여성의 어머니 되기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와 깊이 결속되는 것이기도 하다.그것은 어머니에게

로 회귀해가고자 하는 퇴행의 욕구인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는 것이기도 하다.106)완행댁은 딸의 환상을 빌어 자신을 못내 가엾어

하고 그 딸의 실종을 통해 자신의 실종을 감행하고 있다.그런 억압이 가

능한 것은 그녀의 동성애적 대상 선택이 자기애에 근거를 두었고,그녀에

게 편집증적 망상이 있음을 암시한다.망상에 빠진 인물들은 엄연히 존재

하는 현실세계와 자신의 왜곡된 신념 속에 만들어낸 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만들어낸 자폐적 세계로 침잠해 들어감으로써

외부세계와 단절되는 파국을 맞이한다.107)

완행댁에게 발생하는 중요한 또 다른 증상은 동일시이다.완행댁은 자신

과 망상의 딸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동일시는 자아가 대상을 선택하는 최

초의 방식이다.대개의 대상선택은 나르시시즘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며 원

초적인 나르시시즘으로 ‘퇴행’하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108)완행댁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망상의 딸은 완행댁 자신의 모습이며,어미와 살고 있는

딸을 찾고 있는 것은 모성 부재에 대한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다.자

아는 이렇게 선택한 대상을 그 자체에 통합시키길 원한다.완행댁과 딸과

의 동일시는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이루어졌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사랑 대상을 나르시시즘적 유형과 부모 의존형 유형

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나르시시즘적 유형의 사랑 대상은 현재의 자신,

106)김은하,「소설에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연구-1970년대를 중심으로」,중앙대 박사학

위논문,2003,149면.

107)나소정,「현대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이청준,오정희 소설을 중

심으로」,명지대 박사학위논문,2007,144면.

108)지그문트 프로이트,윤희기․박찬부 옮김,앞의 책,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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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자신,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한때 자신의 일부였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109)완행댁이 선택한 대상은 과거의 자신이기도 하면서 한때

자신의 일부이기도 했던 사람이다.또한 그 딸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

고자하는 완행댁의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완행댁에게는

어미가 없다.무의식 속에 모성 부재의 원망이 숨어 있다.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 어린 태도는 그들이 이미 오래 전에 포기해버린 그들 자신

의 나르시시즘을 다시 부활시키고 재현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을 또한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상 사랑을 동일시로 대체하는 것이 나르시시즘적

질병에서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완행댁에게 최초의 남자인 의붓아비는 원망,두려움의 대상이다.그녀를

성폭행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사내는 학대의 대상,그녀의 아들은 좌절

감을 주는 인물이다.완행댁은 아비처럼 택시 운전사가 된 아들에 대한

좌절감으로 정신이상이 발병한다.절대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아래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가부장제 사회의 객체일

따름이다.완행댁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횡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완행댁은 모성 부재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욕구가 좌절 되는 가운데 망

상에 빠져든다.망상의 딸들은 그녀를 대신하여 억압된 원망과 분노를 표

현해 주는 한편,불안을 유발하는 고통스러웠던 경험과 기억을 자신의 것

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다.완행댁은 망상의 딸

과의 동일시로 나타나는 편집증 망상인 정신증을 나타낸다.즉 자신을 돌

봐줄 모성의 부재에 대한 갈망이 역으로 잃어버린 가엾은 딸들을 찾기 위

해 겨울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109)지그문트 프로이트,윤희기․박찬부 옮김,앞의 책,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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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회적 권력과 정신분열증 -「소문의 벽」

「소문의 벽」은 잡지사 편집장인 ‘나’가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설가 박준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그의 정체와 정신 이상의 원인

을 탐색해가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잡지사 편집장인 화자는 자정 무렵의 퇴근길에 자신을 숨겨달라고 애원

하는 낯선 사내를 하숙방에 데려오게 된다.그는 불안,공포감에 젖어 있는

듯 했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화자를 경계하였다.자신

은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며 횡설수설 하였다.사내의 종

잡을 수 없는 태도는 공포 때문이다.공포증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서 첫 번째 불안 발작을 겪은 뒤에 나타난다.그 후로 불안은 공포증에 의

해 억제되지만 보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시 생겨난다.110)그가

겪은 최초의 불안 발작은 어둠 속의 전짓불과 관련이 있다.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것은 불안 상황이 재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내는 간밤에 하숙방 근처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박준이라는 인물

이었다.박준은 등단 초기에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최근 1,2년 동안은 거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화

자는 박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요량으로 정신과 김 박사를 만난다.

“그야 그 환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했으니까,그걸 캐물으

려는 사람은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마련이지요.노형께선 아마 그렇질 않았

던 게 아닙니까.도대체 그 환자의 경운 누구에게나 심한 피해망상증을 가지

고 있었으니까요.그게 불신감이라든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거부증

세 같은 것으로 변해 갔고,나중엔 그런 것 때문에 대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

110)지그문트 프로이트,황보석 옮김,앞의 책,255면.



- 61 -

고 있지 않습니까.그 환자가 병실에 들어앉아서도 어떤 땐 꼭 누가 자기를

쫓아와 붙잡아 가기라도 할 듯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

니다.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환자가 일부러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런 자기 본색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자위행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이를테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를 미친 사람

으로 여겨 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묘한 불안감과 비밀을 지니고 있는

거지요.”111)

김 박사에 의하면 박준은 심한 피해망상증이 있으며,자신의 정체를 숨

기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까닭 없이 불안에 떨면서 사

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진짜 증세라는 것이다.프로이트는 불안을 신

경증성 불안과 현실 불안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박준은 현실적 불안 상태

에 빠져 있다.현실적 불안은 외부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예견했던 위협을

감지했을 때의 반응이다.112)박준은 그의 소설이 잡지사에 의해 거부당하

자 자신의 정직한 진술을 방해하는 정체에 대해 불안감이 증폭된다.불안

감은 개인의 힘이 외부 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에 따라 좌우

된다.또 불안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개인의 불안

감은 증폭된다.박준은 작가로 활동한지 몇 년 안 된 사회적 약자이면서

누구보다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그는 불안에 대해 더욱 민감

하며,억압하고 있는 현실 세계 때문에 강박증에 빠지기 쉽다.

「소문의 벽」은 작중 인물의 의식 심층을 추적하기 위하여 작품 속의

내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프로이트는 예술작품은 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창작이란 무의식의 소망이 의식세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교묘

하게 왜곡 위장되어 나오는 소망충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따라서 화자

111)이청준,「소문의 벽」,『소문의 벽』,열림원,2008,86면.

112)지그문트 프로이트,임홍빈․홍혜경 옮김,앞의 책,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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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박준의 의식을 따라가기 위해 그가 쓴 소설을 분석해본다.「소문의

벽」에는 세 편의 소설 <괴상한 버릇>,<벌거벗은 사장님>,<무제(G이야

기)>가 내화로 들어 있다.작중 인물들은 ‘병신스런 엄살쟁이들 뿐’하나같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신경과민에 시달리거나 기괴한 버릇에 빠져들

고 마는 이들이다.

박준이 화자의 잡지사에 보낸 <괴상한 버릇>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꾸중

을 듣거나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면 골방이나 광에 들어가 가사상태에서 휴

식을 취하는 버릇이 있다.가사 상태는 일종의 자기최면이라 할 수 있는데

절실한 일,불쾌한 일이 호흡을 잃어버린 육신과 함께 일시적으로 죽어버

리는 것이다.골방이나 광 속은 고통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곧

어머니의 자궁 속을 의미한다.윤일섭이 불안의 순간 모태회귀를 꿈꾸었듯

이 그도 자궁 회귀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어느 날 주인공은 다시는 깨

어나지 말라는 아내의 악담을 들으며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잠을 자거나 가사 상태에 든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지려는 무

의식적 욕망의 표현이다.무의식은 쾌락을 추구하며 불쾌를 조장하는 사건

이 발생하면 억압과정이 발생하여 정신활동을 그 사건으로부터 물러서게

한다.113)주인공은 갈등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

하는 골방이나 광 속으로 숨어든다.내적 욕구의 요구가 심리적 안정을 해

치게 되면,생각한 것 또는 소망한 것은 환각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그런

데 기대했던 만족을 얻어내지 못하고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우리의 정신

기관은 외부세계에서 현실적 상황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114)주인

공이 가사 상태로 빠져들었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현실 세계

113)지그문트 프로이트,윤희기․박찬부 옮김,앞의 책,12-13면.

11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앞의 책,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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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억압의 세상임을 의미한다.

박준이 R사에 보낸 <벌거벗은 사장님>은 현대판 ‘임금님의 귀’에 해당하

는 이야기이다.주인공은 사장의 비밀을 지키려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하

고 싶은 말을 억압하다보니 신경과민 증세가 생기고 만다.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결국 그는 주의력 결핍 때문에 회사에

서 쫓겨난다.

박준은 글쓰기를 통해 억압적인 현실에 적극 대응한다.그러나 박준의

글쓰기를 통한 자기 진술욕구는 억압하는 권력과 맞닥뜨리게 된다.박준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의식은 타자에 의해 억압된 상태에서 발생한다.여

기서 타자는 주체의 욕망을 근원적으로 저지시킴으로써 주체의 자율적인

의지를 가로 막는다.작가로서의 정직한 진술을 방해하며,그의 정체성을

캐묻는 전짓불 뒤의 인물은 안 형과 같은 편협한 문단의 지배자들이다.그

들은 박준의 내면에 용틀임치는 진술욕을 억압한다.그들은 자신의 기호나

편집을 소문이나 말썽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고 공연한 엄살로 필자의 의식

을 조정하려 든다.안 형의 독선적인 문학관은 ‘벌거벗은 사장님’의 사장처

럼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한다.그 결과 박준은 현실적 좌절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증을 불러일으킨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옛날 이발장에게는 ‘구원의 숲’이 있었지만,현대

인에게는 삶의 진실을 지켜 줄 구원의 숲이 존재하지 않으며,이런 현실은

현대인의 자기부정의 비극을 잉태함을 암시한다.<괴상한 버릇>이 한 인

간의 내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라면 <벌거벗은 사장님>은 그 비밀을 외

면화해야하는 이 시대 작가의 권리나 의무의 양상을 암시하고 있다.

두 편의 소설을 종합해서 박준의 의식을 탐색해보면,박준은 억압적인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내려는 용기와 결단의 부족으로 인해 정리 내용을 내

면화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그는 외부세계의 부정성에 직면해서,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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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과거의 안락한 상태로 회귀하려 하며 죽음에 가까운 무위의 가사 상태

로 빠져드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한결 같이 폭압적인 현실의 압박과 통

제를 고발하고자 하는 박준의 작가적 양심,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박준이 보이는 또 다른 증세는 전짓불에 대한 공포이다.박준은 어둠을

극도로 싫어하여 밤에 잘 때도 전짓불을 켜 놓아야 잠이 드는 기벽이 있

다.그러나 그가 정작 두려워 한 것은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다.어둠 속에

서 드러나는 전짓불이 공포의 근원이었다.어둠은 전짓불을 연상시키는 공

포의 촉매물일 뿐이다.전짓불이 작가로서의 진술의 권리를 방해하고,박준

의 의식에까지 침투한 구체적 갈등요인이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

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들어왔다.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

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눈

이 부시도록 밝은 전짓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하지만 어머니는 그 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전

짓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하

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

었다.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린 전짓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

하고 있다.115)

위 글은 신문에 실린 전짓불과 관련된 박준의 인터뷰 기사이다.6․25

115)이청준,앞의 책,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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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직후에 경험한 전짓불의 체험이 그를 공포 속에 몰아 넣은 것이다.

외상성신경증은 지나치게 강렬하고 감정에 휘말린 체험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발생한다.116)박준은 어린 시절에 겪은 전짓불의 공포

에 고착되어 외상증신경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외상증신경증의 바탕에는

외상을 가져온 사고 순간에 대한 고착이 깔려 있다.외상증신경증 환자들

의 특징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외부세계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다.이들은 과거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모른 채 현재나 미래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그들은 지속적으로 과거에만 매달린다.

박준의 고착 순간에 대한 집착이 그의 작품 속에서 반복 강박 행위로 드러

난다.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박준이 쓴 <무제(G이야기)>에도 전짓불 이야

기는 반복된다.박준은 초등학교 4학년 쯤에 6․25를 겪는다.전란 당시

좌․우익으로 나뉜 세상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양민들에게 어느 편에

속하느냐고 추궁한다.전짓불 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살

아남기 위해 좌․우를 선택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환상 속에

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심문관에 의해 끊임없이 고문을 받는 G는 현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에 의해 거짓진술을 강요당하는 박준의 심적 경황

을 진술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정직한 자신의 초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

다.전짓불의 감시를 당하는 인물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게 된

다.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질문과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박준의 노이로제는 전짓불로 표상되는 편 가르기를

회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다.117)전짓불 원체험은 박준이 성인이 된

116)지그문트 프로이트,임홍빈․홍혜경 옮김,앞의 책,375면.

117)김승만,「이청준 소설의 서사 형성 방식 연구」,전남대 박사학위논문,2009,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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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도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며 결국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하는 기제이

다.

생사를 가르는 전짓불에 대한 원체험은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비슷한 상황이 발발하게 되면 의식으로 부상하여 박준을 불안과 공

포에 떨게 한다.외상증신경증 환자가 꿈속에서 규칙적으로 외상적 상황을

반복하듯이 박준은 그의 소설에서 전짓불 공포에 대한 반복강박 증세를 보

인다.박준의 어린 시절 뿐만 아니라,대학 시절,군영생활,가정 생활에서

도 전짓불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은 외상적 상황의 반복 강박이며,여전히

그가 외상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전쟁 당시의 흑백논리로 이루어진 현실세계를 어렵게 견디어 온 박준은,

작가가 되어서 자신이 느끼는 시대의 부조리를 밝히려 하나 문단의 지배자

에 의해 거부당한다.오히려 현실은 그들의 이념에 맞추어 작가의 진술을

일치시켜야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정신의 충격과 상처로서의 이중적인

공포성은 그것의 요인이 6․25란 외인성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말과 바

른 진술이 벽 앞에 차단되어 버린 건강하지 못한 시대적인 상황성을 상징

한다.118)결국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정직한 자신의 초상을 가질 수

없다.작가는 이를 통해 지배자의 잣대에 맞추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끔찍

한 현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피지배자를 억압한다.

그러나 피지배자는 이러한 권력에 저항하여 침묵한다.박준은 저항의 방법

으로 진술거부를 선택한다.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박준의 진술공포증은 진

술의 욕망과 감시 장치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자기 진술욕을 방해하

고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 항변하지만 박준의 저항 의지는 좌절되고 만다.

118)이재선,앞의 책,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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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이 광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은 진실을 자유

롭게 진술할 수 없는 현실의 압박 때문이었다.119)

박준은 골방․광속에서 가사 상태에 빠졌듯이 이제는 정신병원으로 자신

을 유폐시킨다.정신병원에는 또 다른 지배자 김 박사가 박준의 정체를 밝

히려하며,그에게 전짓불을 들이댄다.안식처로 찾은 병원의 김 박사는 학

문을 맹신하여 의사라는 사회적 위치가 제공하는 권력으로 피지배자를 하

나의 치료대상 즉 사물처럼 대하며 박준을 억압한다.

박준은 6․25전쟁 당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짓불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해야하는 공포를 체험한다.정체를 알 수 없는 권력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위기 상황은,시간이 흘러서도 개

선되지 않고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지배한다.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고

발로 박준은 열심히 소설을 쓰고 발표하지만,문단의 지배자는 시대 양심

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포장하고는 지면에 실어주지 않는 것이다.정

신병원의 김 박사는 학문으로 포장된 절대 진리라는 허구가 인간을 어떻게

억압하는지,억압당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다.이를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자의 감시 하에서 살아가야하는 지식인의 고달

픈 여정을 보여준다.

119)박준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의 유폐라는 시각,자신

을 드러내기 위한 은폐라는 시각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이화진은 박준의 정신이상

이라는 위장행위는 책상 속에 감금당하고 있는 작품을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정신병원으로의 은폐는 곧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이화진,

「이청준의 「소문의 벽」연구-불안의식의 근원과 극복양상을 중심으로」,『인문과학

연구』제 6집,안동대 인문과학연구소,2003,11.15면.

반면 김인경은 박준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정신분석학적 문제이기에 앞서 사회․집

단․문단의 문제라는 분석이다.김인경,앞의 논문,70-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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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신증 증상의 의미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승진에서 탈락한 패배감 때문에 주변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인기피증과 이차적 증상으로 가학성유희욕이 생겼

다.가학성유희욕은 현실 패배에 대한 좌절감을 숨기기 위한 장치이다.윤

일섭이 자기실종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억압과 갈등이 없는 안전

한 공간으로의 퇴행욕구 때문이다.윤일섭의 자기실종은 ‘자신의 쇠창살을

몰래 간직’한 채 일섭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부추기는 의사를 비롯한 모

든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복수이자 현실에서는 끝내 이룰 수 없었던 소망

충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결말은 인간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증의 원인이 단순한 심인론적인 내인성을 넘어서서 시대와 사회라는

외부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겨울 광장」의 완행댁은 모성 부재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욕구가 좌절

되는 가운데 망상에 빠져든다.완행댁은 망상의 딸과의 동일시로 나타나는

편집증적 망상을 나타낸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소비와 쾌락으

로 은유화 되고,그 대척점에는 순결이라는 이중의 모순된 잣대가 있다.여

성이 객체가 되는 가부장제 사회의 위계질서가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지

켜 본 완행댁은 이에 대한 좌절감으로 정신증에 걸린다.이것은 70년대 한

국사회의 권위적이고,억압적인 남성중심사회가 여성에게 어떤 정신적 외

상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현실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정신적 파

산이 한 여성을 망상이라는 황홀과 착란의 의식 세계에 빠지게 만든 것이

다.

「소문의 벽」의 박준은 6․25전쟁 당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짓불 앞에

서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해야하는 공포를 체험한다.가사

상태의 잠에 빠져 광 속에서 자신을 유폐하였던 박준은 미치광이로 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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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신병원에 숨어든다.정신병원마저도 전짓불의 공간임을 깨달은 박준

은 그 곳에서 탈출한다.<괴상한 버릇>의 주인공이 자신을 유폐한 후 죽

음을 맞이한 것을 경험한 박준은 정신병원이 죽음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 것이다.정체를 알 수 없는 권력 앞에서,자신의 정체성을 드

러내야 하는 위기 상황은 시간이 흘러서도 개선되지 않고 한 개인의 자유

로운 삶을 지배한다.박준이 병원을 탈출하는 것은 개인을 감시하고 억압

하는 현실 공간에서,개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현실을 암시

한다.작가는 박준을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자의 감시 하에서 살아가

야하는 지식인의 고달픈 여정을 보여준다.

세 편의 소설을 통해 억압적인 외부세계에 대한 저항으로 개인은 정신증

이라는 병리적 증상을 드러내는 것을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이청준은 개

인이 정신증에 걸리는 것은 인간을 타자화,물화시키는 현대사회의 냉혹성,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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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병리적 증상의 의미와 작가 의식

본고에서는 인물의 병리적 증상을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프로이트는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해 신경증은 자아와 이드 사이에 생

겨난 갈등의 결과인 반면 정신증은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생

겨난 비슷한 장애의 유사한 결과라고 정의내리고 있다.히스테리,우울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은 신경증의 하위 개념이고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은

정신증의 하위 개념이다.

1장은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에 이르는 인물에 대한 고찰이다.이

청준의 작중인물들은 이질적인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어느 한 편의

질서 체제를 옹호하거나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나 모순과 방황 속에 분열을

일으킨다.120)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와 반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 다른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한다.하지만 똑같은 자기애라도 자

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것을 긍지로 나타날 수도,연민으로 나타날 수도,

더 나아가 혐오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귀향 연습」은 어머니의 가학성과 이로 인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 불안

정-혼란 애착을 경험한 지섭이 내적 갈등으로 인한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

생하는 이야기이다.지섭이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과제임을

깨닫고 서울살이로 되돌아간다는 결말을 통해,이청준은 개인의 무의식 속

에 잠재되어 있는 어머니와 동일시되는 고향이 인간의 근원적인 공간이긴

하지만,고향이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

고 있다.

「가면의 꿈」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120)오생근,앞의 책,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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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성장한 명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이다.

명식은 중년이 되어 잊어버린 내면세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심

혼의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다.이청준은 명식이 중년이 되

어 잊어버린 내면세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심혼의 상실감을 견

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다는 결말을 통해 가면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영원

한 가면의 꿈을 잉태하지만,그것이 현실 저편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극

성을 환기할 뿐임을 드러내고 있다.

「석화촌」은 석화촌이라는 섬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별녜와 거무가 바

다로 나가 동반 자살을 하는 이야기이다.그녀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

미와의 동일시에 따른,아비를 따라 죽은 어미에 대한 선망과 사랑의 양가

성 때문이다.결국 별녜의 죽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어미와의

동일시 때문이며,거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투사적 동일시 때문

이다.별네의 죽음은 긴장이 없는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죽음충동 때

문이다.

소설을 통해 현실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듯한 양상을 표면적으로 내세

우는 외면적 자아와 내부적으로 반란을 도모하는 내부적 자아의 분열된 양

상은 히스테리,우울증,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것

을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내적 갈등으로 인간은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며,

자아가 이드의 충동과 외부세계의 요구를 조절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신경증

은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다.

2장에서는 개인적․사회적 억압으로 인하여 정신증에 이르게 되는 인물

을 분석하였다.사회나 집단,제도나 조직이 개인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지 않고 억압 기제로 작용할 때,개인의 상처는 아득하게 깊어지

게 마련이다.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조직 속에서 안전을 갈구하는 개인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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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좌절되었을 때 인물의 불안심리가 작동하는 것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유능한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윤일섭이 사자우리로 자신을 유폐하

는 결말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안전하고,개인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간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쇠창살로 이분화 된 경쟁사회의

승자와 패자 구도는 안전에 대한 인물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윤일

섭이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된 것은,안전을 갈구하는 소시민의 소망충동을

무참히 짓밟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냉혹성과 인간소외 현상에 대한 작가

의 경고임을 알 수 있다.

「겨울 광장」의 완행댁은 모성 부재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욕구가 좌절

되는 가운데 망상에 빠져드는 인물이다.완행댁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으로 억압받고,당당한 주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물화된 객체이다.그녀는

아들에게서 억압적이고,권위적인 남편의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정신증에

이른다.이를 통해 이청준은 70년대 가부장제 사회가 객체화된 여성을 어

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소문의 벽」 박준이 미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전짓불과 같은

감시 체제,사회적 권력을 지닌 인물들이 자신들과 이념이나 사상이 다르

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에 앞서 지식을 앞세워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이 개인을 정신증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박준이 정신증에 빠지게 되는 과정의 서술을 통

해 이청준은 정직한 진술 욕구를 억압하는 통제된 사회의 규격화 또는 편

협한 잣대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낸다.현실의 감시체계를 벗어나 안락

함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조차 가지지 못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작가적 양

심으로 고발하고 있다.

「황홀한 실종」,「겨울광장」,「소문의 벽」은 억압적인 세계와의 대

결에서 패배하여 정신증에 걸리는 인물들이 등장한다.이들은 억압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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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저항한다.저항에만 골몰하고 저항 너머의 자

유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따라서 이들의 저항은 개인적 불행에 대

한 자각에 멈추고 만다.이들의 저항이 사회적 각성을 일으켜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한다.세 편의

소설은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 현상에 저항하는 인물군의 형상화에는 성공

했지만,이들의 저항이 정신증 증세로 마무리되어 사회변혁에는 이르지 못

한 안타까움이 있다.

세 편의 소설을 통해 70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을 억압하는 외부세계 때

문에,개인은 정신증에 걸리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실패의 자기 기호를

서사적으로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이청준이 설정한 기본틀은 ‘억압하는 현

실’과 ’상처받은 개인‘의 이항대립이다.121)이청준은 개인이 정신증에 걸리

는 것은 인간을 타자화,물화시키는 현대사회의 냉혹성,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에 기인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증이 발생한다면,자아와

이드의 내적 갈등으로 신경증이 발생한다.그러나 신경증은 한 인간의 내

면적 갈등으로 발생하지만,외부세계와의 상관성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더

욱 촉진됨을 알 수 있다.즉 정신증 뿐만 아니라,신경증 또한 사회적 맥락

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이청준의 여섯 작품에 한 개별 분석을 통해,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첫째,「황홀한 실종」,「소문의 벽」,「귀향 연습」을 통

해 어린 시절 경험한 사건이나 불안122),공포 등의 심리가 후에 신경증․

121)우찬제,「악의 없는 자유의 꿈을 향한 언어조율사의 반항적 탐색」,『타자의 목소

리』,문학동네,1996,333면.

122)카렌 호나이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불안할 때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애정을 구하거나 의존․복종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접근형,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대시하는 행동을 통해 자기를 방어하는 저항형,사

람들을 피하거나 숨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회피형이다.「소문의 벽」의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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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이 세 작품은 어린 시절 원체험에 대

한 인물의 직접 회상이 드러나는 작품이다.윤일섭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비오는 산길에서 길을 잃은 헤맨 경험,박준은 6․25전쟁 당시 겪은 전짓

불에 대한 공포,지섭은 산비탈 밭머리 맡에 묶인 채 어머니의 웅얼거리는

슬픈 노랫 자락을 들으며 배가 고파 울다가 잠든 경험이 있다.

윤일섭은 이때 경험한 불안한 상황에서의 퇴행욕구는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심리가 증폭하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박준의 전

짓불에 대한 공포는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는 억압요소이며,전짓불을 이용

한 정신과 치료에 진짜 미치고 만다.지섭 또한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

지 못한 욕구 불만은 그의 심리에 내재되어 어머니로 표상되는 고향에 여

전히 반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고향이 있으면서도 고향을 잃은 실향민 신세

이다.이 세 작품의 인물 분석을 통해 어린 시절의 소망 충동이 이루어지

지 못하거나,충격적인 원체험은 계속 인물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신경증․정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겨울광장」,「석화촌」은 여성 작중 인물의 신경증․정신증에

관한 소설이다.「겨울광장」의 완행댁이 정신증에 이르게 된 것은 자아를

억압하는 외부세계와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뒤 생겨난 증상이다.완

행댁을 보호해주는 여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의붓아비․남

편․아들은 완행댁의 본능적 욕구를 무시하고,강압적․폭력적 지배자가

되어 완행댁을 불행에 빠뜨린다.「석화촌」의 별녜는 부모가 연이어 죽음

을 맞게 되자,어머니와 자신의 동일시,거무와의 투사적 동일시로 거무와

함께 동반 자살을 감행한다.완행댁은 자아와 억압적인 외부환경과의 싸움

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만,혼자서 이겨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가면의 꿈」의 명식은 회피형으로,「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석화촌」의 별네는

저항형,「겨울광장」의 완행댁은 접근형으로 나눌 수 있다.김유숙 외 옮김,앞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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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행댁이 정신증이라는 질병에로의 도피를 하는 소극적 여성이라면,별녜

는 스스로 동반자살의 대상 선택,죽음 준비,죽음을 감행하는 적극적 여성

이다.「겨울광장」,「석화촌」의 여성 작중 인물의 분석을 통하여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능동적 삶을 살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소문의 벽」,「가면의 꿈」,「황홀한 실종」을 통해,인물이 내

적욕구와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신경증․정신증이 발병함을 알

수 있다.「소문의 벽」의 박준은 문단에 등단하여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한

다.그러나 그의 작품이 잡지사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

품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박준은 작품을 통한 강한 진술욕구가 거부

되자,자신을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정신 병원에 유폐시키고 정신분열

증 환자 노릇을 자처한다.「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은행원이 되어서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 승진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된

다.안전에 대한 자기 기준인 쇠창살에 대한 의식의 전도로 사자 우리에

자신을 유폐시키는 기행을 벌인다.「가면의 꿈」의 명식은 판사로서의 역

할과 자연인으로서의 자신 사이에 내적부조화가 생기게 되자,이 괴리감을

메우기 위해 변장을 통해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고자 한다.그러나 더 이

상 간극을 메우지 못하게 되자 자살을 감행한다.이상 세 편의 인물 분석

을 통하여 인물들이 내적욕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할 때 인간

은 신경증․정신증을 드러내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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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70년대 군부독재체재는 지배 권력에 의한 감시와 처벌의 비인간적인 시

대였다.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지배 권력은 이탈하려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더욱 엄중한 감시와 잣대를 들이대며 개인을 통제하였다.이러한 시대적

특성 때문에 70년대 들어,이청준은 개인적 환부를 통해 사회․역사적 아

픔을 표출하는 문학으로 대응하고 있다.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은 동시대

사람들의 무의식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전제 하에,70년대 이

청준소설의 인물 분석은 억압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70년대 이청준 중단편 소설 중 「소문의 벽」(1972),「가면

의 꿈」(1972),「석화촌」(1972),「귀향 연습」(1972),「황홀한 실종」

(1976),「겨울광장」(1979)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인물의 병리적 증상과

원인을 탐색하였다.

Ⅲ장 1절은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에 이르는 작중 인물에 대한 분

석이다.현실원칙을 따르는 자아와 쾌락원칙을 따르는 이드의 갈등으로 개

인은 자아의 분열이 발생한다.또한 자아와 이드의 내적 갈등은 외부세계

를 대변하는 초자아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자아의 분열을 드러내는 인

물은 다양한 모색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와의 결합을 회구하지만,그 세계

속의 질서와 규범 적응에 실패한다.이들은 세계와의 정면충돌이나 전복

양상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세계와의 단절,동반자

살,자살의 마당에 서게 된다.이것은 현실과 사회는 개인적 삶의 실현 혹

은 개성화 욕망을 저해하고 차연시키며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2절에서는 억압적인 외부 세계 때문에 정신증에 이르는 인물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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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이청준 소설에서 억압은 사회와 개인,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전

자가 후자에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 양상은 폭력적이며 개인은 정신

적 외상을 입고 고통 받는다.이들은 억압하는 현실에 의식적 무의식적으

로 저항한다.인물들은 저항에만 골몰하고 저항 너머의 자유에 대한 의지,

개인적 저항을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실패한다.따라서 이들의

저항은 정신증이라는 개인적 불행에 대한 자각에 멈추고 만다.이들 저항

이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는 실패한 것이다.세 편의 소설은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 현상에 저항하는

인물군의 형상화에는 성공했지만,이들의 저항이 정신증 증세로 마무리되

어 사회변혁에는 이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인간은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증이 발생한다면,자아와

이드의 내적 갈등으로 신경증이 발생한다.그러나 신경증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갈등뿐만 아니라,외부세계와의 상관성으로 인해 내적 갈등

이 더욱 촉진됨을 알 수 있다.즉 정신증 뿐만 아니라 신경증 또한 사회적

맥락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으로 이청준 소설 속 작중 인물에

대해 분석하였다.작중 인물을 신경증에 이르게 하는 내적분열 양상은 고

향을 떠난 개인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히스테리,자유를 꿈꾸는

자아와 가면으로 대변되는 초자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오이디푸

스 콤플렉스로 인한 어머니와의 동일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신증에

이르게 하는 억압 기제는 현실에서의 패배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욕구,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비-남편-아들로 이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압행위,상대를 알 수 없는 감시체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등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여섯 편의 작중 인물 분석을 통해 첫째,어린 시절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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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소망 충동이나 충격적인 원체험은 계속 인물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

다가 신경증․정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둘째,자신과 동

일시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능동적 삶을 살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셋째,내적욕구와 현실과의 부조화로 인간은 신경증․

정신증에 걸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소설 속에 묘사된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다.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개인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닫힌 사회

구조 등 그 양상이 다양하다.억압적인 외부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

고 욕망을 억제시킨다.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은 여러 가지 병

리적 징후를 나타내며 무언의 항거를 한다.요컨대 이청준 소설의 주요 갈

등은 억압하는 현실과 상처받은 개인 사이의 이항 대립적 관계에서 비롯되

는 것이다.소설에서 작중인물의 병리적 증상은 갈등 국면을 해결해 나가

려는 노력의 과정이며,그 일환으로 신경증․정신증을 내보이고 있다.

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정신분석한 결과,인간의 내면은 내적

정신세계의 불일치로 인한 부조화,개인과 외부 세계와의 대립으로 인간의

내면은 피폐화 됨을 알게 되었다.이들은 억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망상,

자기 실종,죽음으로 도피한다.이것은 이청준의 관점이 심층적이고,탐구

적이며,반성적임을 잘 나타낸다.작가는 작품을 통해 개인의 병리적 증상

을 가속화시키는 억압기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개인의 소망충동이 이루어질 여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제시하

고 있다.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특정작품에 한하여 연구가 활

발한 단점이 있다.작가가 개인의 병리적 징후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점

을 들어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9 -

참고 문헌

1.기본 자료

이청준,『가면의 꿈』,열림원,2002.

,『눈길』,열림원,2008.

,『병신과 머저리』,열림원,2008.

,『소문의 벽』,열림원,2008.

,『예언자』,열림원,2001.

,『이어도』,열림원,2008.

2.단행본

고영석 엮음,『자본주의 사회와 인간욕망』,문학동네,2007.

권오룡 엮음,『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 지성사,1999.

김덕영,『프로이트,영혼의 해방을 위하여』,학지사,2004.

김상봉,『서로주체성의 이념-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길,2008.

김유숙 외,『자기실현과 정신건강』,학지사,2007.

김윤식,『우리시대의 소설가들』,강,2009.

김치수,『박경리와 이청준』,민음사,1982.

김치수 외,『이청준론』,삼인행,1991.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1970년대 문학연구』,예하,1994.

박찬부,『기호․주체․욕망』,창비,2007.

,『현대정신분석 비평』,민음사,1996.



- 80 -

신현균,『신체형 장애-아무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다면』,학지사,2000.

양선규,『한국현대소설의 무의식』,국학자료원,1998.

우리어문학회(편),『한국문학과 심리주의』,국학자료원,2001.

우찬제,『타자의 목소리』,문학동네,1996.

이동하,『1970년대 문학연구』,예하,1994.

이부영,『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2004.

이상우,『현대소설론』,양문각,1993.

이승준,『이청준소설 연구-정신분석학 관점에서』,한국학술정보,2005.

이승훈(편),『문학상징사전』,고려원,1995.

이재선,『한국 현대소설사』,민음사,1996.

이창재,『프로이트와의 대화』,학지사,2004.

이청준,『당신들의 천국』,열림원,2008.

,『별을 보여드립니다』,일지사,1971.

,『춤추는 사제』,열림원,2002.

임진수,『환상의 정신분석』,현대문학,2005.

차혜영,『한국현대소설의 주체와 이데올로기』,푸른사상,2004.

최창호,『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동녘,1996.

최정윤 외,『이상심리학』,학지사,2006.

한순미,『가(徦)의 언어-이청준 문학연구』,푸른사상,2009.

허창원 외,『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민음사,1997.

그레고리 해밀턴,김진숙 외 옮김,『대상관계이론과 실제』,학지사,

2007.

낸시 맥윌리엄스,정남운․이기련 옮김,『정신분석적 진단-성격구조의

이해』,학지사,2008.



- 81 -

레슬리 스티븐슨․데이비드 헤이버먼,박중서 옮김,『인간의 본성에 관

한 10가지 이론』,갈라파고서,2006.

마이클 제이콥스,이용승 옮김,『지그문트 프로이트』,학지사,2007.

미국정신분석학회(편),이재훈 외 옮김,『정신분석 용어사전』,한국심리

치료연구소,2002.

미돌 세인트 클레어,안석모 옮김,『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시그

마프레스,2009.

미셸 푸코,박혜영 옮김,『정신병과 심리학』,문학동네,2004.

샐던 캐시던,이영희 외 옮김,『대상관계 치료』,학지사,2005.

알랭 바니에,김연권 옮김,『정신 분석의 기본 원리』,솔,1999.

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쳇,이재훈 옮김,『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

론』,한국심리치료연구소,1999.

조시 코언,최창호 옮김,『How toRead프로이트』,웅진지식하우스,

2007.

줄리아 크리스테바,박선영 옮김,『정신병,모친살해,그리고 창조성:멜

라니 클라인』,아난케,2006.

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늑대 인간』,열린책들,2004.

,김미혜리 옮김,『히스테리 연구』,열린책들,2004.

,김석희 옮김,『문명 속의 불만』,열린책들,2004.

,박성수 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열린책들,

2009.

,윤희기․박찬부 옮김,『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2010.

,임홍빈․홍혜경 옮김,『정신분석 강의』,열린책들,

2004.



- 82 -

지그문트 프로이트,임홍빈․홍혜경 옮김,『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열

린책들,2004.

,황보석 옮김,『정신 병리학의 문제들』,열린책들,

2004.

토마스 브로니쉬,이재원 옮김,『자살』,이끌리오,2002.

폴 홈즈,송종용 옮김,『현대정신분석과 심리극』,백의,1998.

3.학위 논문

고귀옥,「이청준 소설 작중 인물의 정신병적 증후와 문학적 의미 연구-

「병신과 머저리,」「황홀한 실종」,「조만득 씨」를 중심으

로」,동국대 석사학위논문,2007.

김성경,「이청준 소설 연구-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2001.

김승만,「이청준 소설의 서사 형성 방식 연구」,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김유석,「이청준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중앙대 석사학위논

문,2009.

김은하,「소설에 재현된 여성의 몸담론 연구-1970년대를 중심으로」,중

앙대 박사학위논문,2003.

김인경,「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조세희,최인호,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한성대 박사학위논문,2008.

나소정,「현대 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이청준,오

정희 소설을 중심으로」,명지대 박사학위논문,2007.

마희정,「이청준 소설 연구-탐색대상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충북대 박사



- 83 -

학위논문,2004.

오윤정,「라깡적 분열 주체와 가면의 논리」,연세대 석사학위논문,2005.

이미경,「이청준 소설 연구-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의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안동대 석사학위논문,2007.

이상은,「이청준 초기소설 연구-「병신과 머저리」,「소문의 벽」을 중

심으로」,홍익대,석사학위논문,2006.

이승준,「이청준 소설의 현실대응방식」,고려대 박사학위논문,2002.

4.일반 논문 및 평론

권택영,「증상으로 읽는 이청준 소설」,『한국문학 이론과 비평』제 42

집,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2009,3.

,「이청준 소설의 중층 구조」,『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지

성사,1999.(원출처:『이교도의 성가』해설,1988)

김인경,「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19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한성어문학』제 26집,한성대학교출판부,2007.

김인호,「몸으로 알아가는 타자의 아픔」,『춤추는 사제』,열림원,

2002

김현,「장인의 고뇌」,『별을 보여드립니다』,일지사,1971.

서경원,「죽음의 Initiation적 樣相-李淸俊 小說을 中心으로」,『어문교

육논집』5,부산대학교국어교육과,81.7.

성민엽,「겹의 삶,겹의 문학」,『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1999.(원출처:『문학과사회』1990,여름)

오생근,「갇혀있는 자의 시선」,『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1999.(원출처:『문학과지성』,1974가을)



- 84 -

우찬제,「탈난 개인의 변주」,『가면의 꿈』,열림원,2002.

우찬제,「힘의 정치학과 타자의 윤리학」,『당신들의 천국』,열림원,

2008.

이동하,「유신시대의 소설과 비판적 지성」,『1970년대 문학연구』,예

하,1994.

이승준,「이청준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이청준소설 연구』,

한국학술정보,2005.

이재선,「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현대한국소설사』,민음사,1991.

이화진,「이청준의 「소문의 벽」연구」,『인문과학 연구』제 6집,안

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3.

정과리,「용서,그 타인됨의 세계」,『이청준 깊이 읽기』,문학과지성

사,1999.(원출처:『겨울 광장』해설,1987)

최종배․조두영,「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

찰」,『신경정신의학』제35권,제6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6.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3.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
	1. 정신분석학 
	2. 대상관계이론 

	Ⅲ. 병리적 원인과 징후의 양상 
	1. 내적 갈등과 신경증 
	가. 탈향과 히스테리
	나. 자살과 우울증
	다. 죽음 충동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라. 신경증 증상의 의미 

	2. 억압기제로서의 외부환경과 정신증 
	가. 현실에서의 패배와  정신분열증 
	나. 가부장제 사회와 편집증 
	다. 사회적 권력과 정신분열증 
	라. 정신증 증상의 의미 


	Ⅳ. 병리적 증상의 의미와 작가 의식 
	Ⅴ.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