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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last 20 years, women's development has been ambiguous. According to Freu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as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women's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mourning experience from 
daughters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by death offers any meaningful idea to 
women’s life. For Hermeneutic phenomenology, researchers collected data from three 
women who have lost their moth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drawing pictures with 
each of the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daughters started to fight with their 
mothers' death from the moment when they were informed. They also experienced a 
symbolic death until the moment of their mothers’ death and even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ir mothers’ death. Daughters experienced symbolic death, both emotionally and 
physically as well as familiar experiences with their mothers through the repeated 
confirmation of death. However, these experiences encouraged daughters to adapt to the 
reality that was the absence of their mothers through the processes such as “Reflection,” 
“Living in the Center of My life,” and “Another Embrace.” Through this new perspective, 
attempts, and relationships, daughters form a new identity and experience 'rebirth'. These 
daughters’ changes were paradoxically strengthened through their resistances towards 
changes of reformation of themselves.

Key words: loss, mourning,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ermeneutic phenomenology, 
identity

I. 서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이라는 여정을 거

치는 동안 끊임없이 군가를 만난다. 스쳐 지나

는 수많은 사람 , 그 군가에게 마음을 나

어 주고 그것이 사랑이나 감사, 보답이라는 이름

으로 되돌려져 올 때 우리는 삶이 참 살만한 가

치가 있다고 느낀다. 상 계 심리학자 Fairbairn

은 인간은 처음부터 상을 지향하며, 인간의 근

본 인 동기는 타자들과 하고 그 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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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Summers 1994). 실제로 

한 작은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나 주체 인 존재

로 서기까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삶의 진리는 우리가 왜 그토록 상을 추구하는

지에 한 이해를 돕는다. 아마도 한 개인의 성

장과정에서 가장 최 로, 강력하게 향을 주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존재일 것이다. 오랜 역사 동

안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잉태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자라게 하는 상징  

존재이다. 그래서 Neumann(1972)은 어머니라는 

존재를 모든 인간의 근원 이고 지 인 존재요 

한 개인의 정신이 탄생하는 무의식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을 타고난 딸은 어머니와 질기고 끊기 어려운 

유착된 계로서 묘사되곤 한다. 

Freud는 외디푸스 콤 스 개념을 통해 여아

는 남근선망으로 남아를 질투하는 존재로 설명했

고 로이드 이후로 많은 학자들 역시 여성의 발

달을 상 으로 열등하게 여겼다. Erickson의 심

리사회  발달단계나 Kollberg의 연구에서 여아

를 배제하고 남아만을 상으로 했다는 은 여

성의 심리발달이 얼마나 왜곡될 수밖에 없었는지

를 보여주는 형 인 로 남았다. 이에 최근 

20여년에 걸쳐 ‘여성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 되

는가’를 여성 스스로가 질문해야 한다는 주장들

이 제기되어왔고 Gilligan은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의 핵심 인 요소로 ‘모녀 계’를 

지 해왔다(Gilligan 1982). 이제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로 여성에 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일어났고 여성 정신분석학자 Chodorow(1999)

는 로이드가 설명하지 못한 여성의 발달을 여

성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남

성과 여성 모두의 가장 원 인 사랑의 상이

지만 성장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고 차로 어머니로부터 독립해가는 반면 

딸은 어머니가 유일한 애착 상이지만 그 범 를 

아버지에게 확 하게 된다. 엄마와의 계에서 

남자아이는 엄마와 다른 성을 가졌기 때문에 몸

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면서 어머니와의 이른 분

리에 한 구를 받는다. 어머니와 동질성을 계

속 유지하다보면 여성인 어머니의 성과 다른 남

성성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기 어머니와의 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더 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녀는 “여자 어린이는 어머니에게 모성애 때문에 

그들 자신을 남자아이보다 덜 분리된 존재로 생

각한다”고 했다. Gilligan도 남녀 모두에게 첫 3년

간의 주보호자가 체로 여성이라는 에서 미루

어볼 때, 성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은 남아와 

여아가 다르며 어머니는 딸을 자신과 비슷하게, 

그리고 자신과의 연속선상에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아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애착

계의 경험을 흡수한다. Neumann(1972) 역시 여성

은 어머니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과 달리 일  엄마와 분리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

다. 남아가 어머니를 자기와 ‘다른 그 ’로 경험

하는 것에 비해 여아는 엄마를 ‘자기의 것인 그

’인 비타자(非他 )로 경험하는 것이다. 여성은 

어머니와의 본원  계를 꽤 오래 유지하는 경

향이 있고 여성인 원  계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와의 동일성이 곧 존속하는데 그는 이것

이 여성에 있어서 자기발견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게 특별한 모녀간의 애착

계는 딸의 발달에도 매우 직 인 요소가 된

다. 딸의 발달단계에 따른 일련의 모녀간의 계

에 해서 박신규(1992)는 성장기에 있는 딸의 

모녀 계를 언 했다. 즉 성장기의 딸의 모녀

계에서는 양육자와 양육 받는 자의 계가 두드

러지는데 이 시기의 딸은 엄마에게 반항성을 보

이지만 일상사는 거의 부분 어머니에게 의존되

어 있다고 보았다. 한 모녀 계는 10 의 개별

화 능력을 방해함으로 딸의 독립에 한 욕구와 

지지받고 싶어 하는 욕구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

에 차이가 났다(Maharaj et al. 2001). 유계숙(1995)

에 의하면 청년기의 딸은 독립에 심을 가지는 

주체  변화를 겪으며 결혼을 통해서는 다 역할

을 하게 되는 시기를 맞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다고 했다. 이때 딸들은 어머니와

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되면서 동시에 여성의 열

등한 치를 더 직 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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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장기  분리

를 통해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여 다고 보았다. 

한편 조병은 등(1996)은 청소년기 딸에게는 어머

니의 자신에 한 애착경험은 의미가 없었던 반

면 년기 여성과 노년기의 어머니의 계는 자

신의 애착 뿐 아니라 상 가 나에 해 갖고 있

는 애착도 자신의 심리  응에 요한 변인이 

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간호학과 심리분야에

서도 90%이상의 섭식장애 환자가 여성이라는 

에 주목하면서 모녀 계에 한 연구(공성숙ㆍ

명선 2002; 노은아ㆍ안창일 2005)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들은 어머니의 신체 이미지와 먹는 태도

는 딸의 섭식과 신체이미지에 주는 매우 강력한 

향을 주는데 이때 섭식장애는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에서의 자율성과 친 감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정서 으로 잘 조율되지 못한 결과로 보

았다(Francis & Birch 2004). 이 게 딸들은 모녀

계의 애착을 통해 딸은 그들만의 발달경로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계가 불가항력 인 병이나 

재난을 통해 죽음으로 분리될 경우 딸의 애도과

정과 경험에 해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Freud는 애도에 해 정상 인 애도와 비정상

인 애도로 구분하여 정상 인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후에 개인의 리비도를 철수하고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실한 사람

에 한 심을 포기하게 된다. 반면 우울증의 

경우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강

한 양가감정에 시달리며 이러한 망자와의 계가 

실세계의 타인과의 계까지 확산되는데 성인

에게 있어서의 사별을 연구한 Bowlby(1988)는 애

도를 분리불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

다. 그는 불안을 약한 한 개인이 보호자와 헤어

져야 하는 분리에 한 실  반응으로 이별로 

인한 애도과정은 마비, 그리움과 분노, 혼란과 

망, 재조직의 4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상 계심리학자 Klein은 상실의 경험 

뒤에 오는 애도과정은 아이나 성인 모두에게 오

는 과정이라고 했다. 사별한 사람에 한 고통은 

사별한 사람의 유아기에 겪었던 실패와 버림받은 

상황을 다시  재경험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Schafer 1997).

다양한 사별의 상  가족 간의 사별에 

한 연구는 외국의 논문의 경우, 약 20년 부터 

증하고 있으며 국내 학술지에서도 2000년 이후

부터 조 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인 연구

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족 간의 사별에 

한 질 인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

계속에서의 사별에 한 연구로 자녀를 상실한 

어머니의 고통에 한 질  연구(김수지 등 1994; 

윤명숙ㆍ김가득 2010; 이원희ㆍ황애란 2003), 

년 남성의 사별의 상학 인 경험(박경복ㆍ김분

한 2004), 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

(양복순 2002) 등이 있는데 장성 (2010)과 김신

옥(2010)은 미술이나 놀이를 통한 상징  매개체

를 통해 자녀가 어머니를 사별한 경험을 다루었

다. 그러나 성인이 된 딸의 어머니 상실에 한 

질  연구는 매우 드물며 상실과 사별의 경험을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 연 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서 숙(2009)과 홍기령(2001)은 

서사민요라는 텍스트를 통해 딸이 경험하는 친정

어머니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서 숙은 

시집가지 않은 딸은 동생들에게 어머니의 역할

을, 시집간 딸은 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진짜 

어머니가 되는 성장통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홍

기령은 신화와 문학작품의 해석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딸의 모녀 계를 향한 욕망이 확실

한 정체감을 획득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은 딸이 홀로서는 독립의 과정으로 보았다. 

여성의 심리  발달에 요한 요소로 모녀 계가 

주목받고 있는 시 에서 딸에게 요한 정체성 

형성의 동인이 되는 어머니의 죽음에 한 향

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매

우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자

신을 찾는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에 한 질  연

구들은 취업, 결혼, 출산, 사회재교육, 이혼의 사

건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인 2005). 서

보 (2000)은 자아정체감은 역할수행에서 생긴다

고 보는 으로 년기의 요 과업인 자녀와

의 분리- 개별화 과정이라는 자녀와의 계 속에

서의 어머니 역할 수행의 변화를 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 년여성은 사춘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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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자녀와의 계의 양상의 변화가 어머니 역

할 수행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년여성의 정

체성에 한 새로운 도 을 던진다고 보았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족 내의 자녀외의 다른 변

인들과 연 된 년기 어머니 역할 경험  응

에 해서 다루지 못했다. 김순남((2009)은 이혼

을 통해 여성들이 여성성에 한 재해석을 동반

하게 함으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획득

하는 기제가 된다고 함으로써 사별은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상실의 경험을 통해 여성이 자아 정

체성 형성과정과 하고 연 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게 사별과 여성정체성 형성과정과 연  

지은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별에 한 

논문들  많은 수가 양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별이 일차 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 인 

사건이라는 에서 사별이 가져오는 과정  

향, 변화, 회복에 한 생생한 정보를 충분히 얻

기 해서는 질  연구가 할 수 있음에도 

으로 부족하다는 을 볼  질  연구법을 

사용한 논문의 상  부족 상은 향후 국내의 

사별연구 수행에서 고려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윤주 등 2007). 덧붙여 ‘여성들 자신의 에 

입각하여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로 어떻게 

성인기 삶을 경험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강조했

던 길리건의 주장을 기억하며 이 연구가 엄마상

실에 한 여성 스스로의 직 인 경험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어머니와 동일한 

성을 가진 딸들이 어머니를 사별할 때 무엇을 경

험하는지를 외부자의 입장에서 아니라 내부자  

에서 보고 이해하기 한 것이다. 즉 연구자

의 질문은 ‘딸들이 경험하는 어머니 상실의 경험

은 무엇인가?’이며 ‘그러한 경험은 딸에게 어떠

한 의미가 있는가?’ ‘어머니 상실의 의미는 무엇

인가?’ ‘어머니 상실의 경험은 딸의 정체성에 연

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딸의 어머니 상실에 한 심층  이해를 통해 여

성 스스로가 자신의 발달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머니 상실의 경험을 통해 포 인 의미에서의 

여성으로서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이다. 한 상담 장에서 상담의 주 상이 여성

이라는 을 감안할 때 상담 장에서 상담가들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해 상담을 

받는 성인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돕기 한 기  자료를 형성하는데 그 목 이 

있다. 

II. 연구방법

1. 해석학  상학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어머니를 상실한 딸들

의 풍부한 체험과 상, 그리고 의미를 이끌어 

내기 해 ‘해석학  상학’의 입장을 사용했다. 

Heidegger는 상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자기-자

신에게서-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으며 존재가 

던져짐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해석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구체 인 경험세계를 그 로 드러내어 인간과 세

계와의 계속의 인간됨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서의 상학은 필연 으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상이 우리를 이끌고 그 상을 해

석함을 통해 당연하고 뻔한 정의에 의해 은폐된 

것을 탈은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ichard 1969). 

죽음을 통한 엄마와의 분리와 상실의 경험은 

딸 개인의 의식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체험이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도 단순히 체

험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생성되지 않고 상

학  환원이라는, 즉 우리가 지니고 있던 이론  

틀과 선 념들이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하고 드러

내는 활동을 통해 체험의 의미를 밝 낼 수 있다

(이근호 2007). 그러한 측면에서 딸의 어머니 상

실의 체험은 ‘사별’이라는 상에 한 연구자의 

환원론  과정과 더불어 해석의 과정을 통해 이

해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서 딸이 어머니 상실의 경험을 시간상으로 구분

하여 기술한 후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경험

을 되돌아보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연구자의 으로 해석하

여 발견한 의미들을 심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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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ge Married Occupation Cause of death
Period of fight 

against disease
Resident

김혜리 45(35)
married

(marreid)

restaurant owner

(housekeeper)
cancer 8 months husband, 3 children

박소연 52(38)
married

(married)

cafe owner

(cafe owner)
complications

4 

years
husband, 2 children

이정미 44(41)
unmarried

(unmarried)

counselor

(counselor)
brain tumor

1

 month
father

*( ) shows daughter's condition during the separation by mother's death 

Table 1. Case description

2. 연구 차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7월-2011년 

5월까지 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 친분 있

는 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연구주제의 특성상 어머니 상실의 경험 

이외에도 가족사와 성장기 기억들이 다루어짐으

로 참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연구자가 세

명의 참여자를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

터뷰와 자료사용에 동의를 구했다. 참여자들과 

날짜를 정하여 최소 4회의 인터뷰를 시행했고 장

소는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연구자와 함께 정

기 으로 만날 수 있는 공동체실 등이었으며 인

터뷰 내용을 녹취하는 것과 더불어 참여자의 상

실에 한 경험에 한 그림을 수집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면담시간은 평균 50

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으며 추가 인 질문이 

도출되고 보충 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추가 인터뷰를 시행했다. 

자료 분석의 과정은 먼 . 녹음된 인터뷰 내용

을 그 로 사하여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읽어 

각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이 연구자의 머리에서 

체 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 후 각 

문단마다 의미들을 어 그것을 일차 , 이차  

내용들로 나 어 련 있는 주제별로 범주화했

다. 한 참여자들이 직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한 이야기를 나 는 과정도 자료에 포함시켰

다. 면담 후에 사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보내

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한 후 면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토론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

고 반 하고 질문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

다. 한 이 과정들이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수개월에 거쳐 텍스트를 여러 번 읽고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다시 수정하여 더 깊은 의미

들을 산출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서 딸들이 ‘어머니’보다는 ‘엄마’라는 표 을 공

통 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딸들의 생생한 경험을 

달하도록 연구에서는 ‘엄마’라는 용어를 사용

했다.

3.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세 

명의 년 여성들이다. 선정기 은 자신들의 경

험에 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사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단되어 

어머니 상실 이후 최소 3년 이상이 된 년 여성

들이 참여했다. 김혜리와 박소연은 어머니 상실 

당시와 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정미는 

당시와 재 모두 경기에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

들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딸의 경험

1) 꼭 사실 거야.

처음에 엄마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비장한 

마음.‘또 다시 그런 일을 겪을 수 없어. 엄마를 

살려야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비장하게 각오를 하

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략)..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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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못 사신다거나 그런다고는 생각 안했죠. 정말 

돌아가실 거라고는...언젠가는 그렇겠지 했지만 생

각만 그렇고 피부에는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박

소연) 

전혀. 돌아가실 거라고는...마지막에 혈압이 떨어져

서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돌아가신다

는 것은 일점일획도 안했어요.(이정미)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

은 딸은 엄마의 죽음을 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

다. 그 기에 죽음을 부인하고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기 가 병간호 에서도 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좀 더 사실 거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면하는 시간을 최 한 

늦춤으로 죽음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한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늘 이탈하고 싶어 한다. Heidegger

는 이러한 죽음으로부터의 이탈은 죽음의 고유성

과 필연성이라고 했다(이서규에서 재인용, 2000). 

딸들은 모녀간의 애착이 끊어지는 삶의 의외성에 

해 거부하고 엄마의 삶을 그녀들의 소망 로 

통제하고자 한다.

2) 오늘은 가지 마세요.

엄마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엄마가 병원에 

있다가 정신을 놓으셨어요. 횡설수설했는데 그때 

복도에서 엄마를 향해서 굉장히 분노를 퍼부었던 

게 생각이 나요. ....(중략)..지금 보니까 그러고 나

서 얼마 있다가 엄마가 돌아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노하게 되

면서 떠나보내게 된 것 같아요.(김혜리)

볼 때는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금방은 아

니야.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내 안에서 그냥 그

렇게 믿고 싶은 거 있죠.(박소연) 

김혜리와 박소연은 죽음의 상이 임박했음을 

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죽음에 한 수용과 거

부 사이에서 힘겨운 다리기를 한다. 두려움 때

문에 죽음을 회피했던 김혜리는 임박한 죽음의 

상을 으로 보게 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

야 하는 실에 분노한다. 그런데 이 분노는 딸 

자신이 이해하기에 벅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딸을 뒤흔들기에 이 감정에 한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노 감정을 표 한 후에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더불어 병상을 지키는 것에 따른 극심한 

신체  소진 역시 더 이상 엄마를 자신의 힘으로 

붙들 수 없다는 실을 자각하게 함으로 엄마를 

붙들고 있던 끈을 조 씩 느슨하게 한다. 

제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한숨) 그날 너무 피곤

했어요. 그래서 엄마. 제발 오늘 돌아가지 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버티고 죽으면 안 돼. 

나 너무 피곤해.(이정미)

이정미 역시 말할 수 없는 정신  혼란과 고

통, 그리고 불안이 신체화로 나타나며 실제 으

로 병간호로 잠을 자지 못하는 육체  고통과 함

께 어느 사이 딸은 엄마의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

이고 있었다. 

3) 엄마. 잘 가요.

고 당기기를 하거나 혹은 설마 하던 것이 

이제 실이 되어 딸과 엄마는 죽음의 시간을 맞

이한다. 이 순간에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는 딸들

의 태도는 각각 달랐다.

엄마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아. 이제 

끝났구나. 엄마도 편해질 수 있겠구나.....(중략)...

그냥 담담했던 것 같아요.(김혜리)

일련의 혼돈의 과정을 거쳐 딸은 엄마의 죽음

을 실로 받아들인다. 딸이 한풀이를 한 후의 

죽음은 이제 그녀에게 도 히 인정할 수 없고 미

치게 끔 한 일이 아닌, 죽음으로의 이행과정이 

모두 끝나는 것이다. 김혜리는 엄마의 병상을 지

키는 과정에서 이미 서서히 엄마를 보내는 애도

의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은 그녀가 

엄마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의 긴 여정이 끝난 것

에 한 안도와 쉼을 경험한다. 즉 비된 애도

의 과정은 죽음을 더 이상 무차별 이고 이탈성

을 지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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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도록 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내안에 

있는 ...돌아볼 수 없는 게 분노로 너무 가득차서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분노라는 정신력 때문에 

가만 안 둘 거야. 아. 이런 마음 때문에 살인을 하

는구나.(박소연)

박소연은 죽음의 원인 제공자라고 믿는 타인

을 향한 미움이 정작 엄마의 죽음의 순간에도 엄

마를 잃은 슬픔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가니까 전기충격을 하고 있더라구요..(중략)....편하

게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요. ....(중략)..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니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니한테 엄마. 이제 이 세

상에 없는 거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진짜 없

어? 엄마 없는거 맞어. 이러면서... (눈물).(이정미)

 

반면 이행과정을 충분히 같이 겪어내지 못하

고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망한 이정미의 경우는 

순‘엄마 없는 거야?’라며 계속 묻는다. 엄마 없는 

세상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그런 곳이다. 김혜리

처럼 일정기간동안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

는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정미는 죽음의 

순간 큰 충격을 받고 순간 인 해리 상을 보인다. 

4) 나는 여전히 살아서 먹는구나.

병원에서 쟁터 같았던 시간을 보내고 엄마

를 보낸 남은 딸들은 엄마가 아팠던 만큼 같이 

아 할 수 없는 것에 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뒤

로 한 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밥을 차리면서도 엄마는 투병 중에 거의 드시지 못

했는데....그런 거 있쟎아요. 엄마는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아서 먹어야 하는구나. 나는 

살아서 먹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거...(중략)...

이제는 잊어야 한다는 거..그런데 그러기엔 아직 

미안한 거...(김혜리)

딸은 엄마가 아팠던 만큼 좀 더 아 야 할 것 

같고 좀 더 괴로워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한

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나쁜 딸이었고 엄마를 

잊으려 하는 재의 자신이 나빠 보이더라도 딸 

자신의 삶을 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

다. 이러한 면에서 죄책감은 엄마에 한 리비도

를 철회함으로 모녀사이에 연결되었던 단단한 애

착이 끊어지는 것을 딸의 측면에서 실로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만나는 감정이다. 

돌아가신 후 첫 번째가 되니까 (중략)..우리 아이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큰 아이를 엄마가 굉장히 이뻐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 만약에 엄마가 계셨으

면 엄마가 오셨을 거고 이거 사 줘라. 저거 줘라. 

하면서 사 주셨을 텐데(김혜리)

김혜리는 사별 후, 생일이나 아들의 입학, 가

족 행사 등의 특별한 날에 엄마의 부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에는 모르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힘들 거야’라고들 한다. 

죽음의 생생함은 엄마를 볼 수 없는 실을 통해 

딸에게 고통스럽게 확인되며 그것이 반복됨으로

써 엄마의 죽음은 딸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

기 시작한다. 상실에 한 깊은 슬픔의 감정은 

상실이라는 실을 받아들이기 한 것이며 사랑

했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실에 해 

응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기에 아

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필연 으로 따라온다.

엄마와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이 크죠. 이런 일도 이

유가 있을 것이고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지.(이정미)

이정미는 상실 이후에도 엄마를 미래에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은 불가항력 인 

이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다. 그 믿음이 객 이냐 실재하는 것

이냐 하는 논란은 그녀들에게 의미가 없다. 종교

 텍스트를 통해 엄마와의 완 한 분리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의 이별로 죽음의 경험을 

수용하려 한다. 이 믿음으로 인해 엄마와의 이별

은 다음의 만남을 한 하나의 정거장으로서의 

견딜만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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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일상으로 돌아간 후 엄마를 이미 담

담히 보낸 딸은 일상 속에서 엄마의 부재를 확인

하며 엄마가 없는 낯선 공간과 시간에 응하기 

해 애를 쓴다. 엄마를 아직 보내지 못한 딸은 

사별 직 의 심리  고통이 더한 고통이 되어 딸

의 일상을 유해버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

의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죽음은 완 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딸들 자

신의 실존  선택으로서의 믿음이 고통을 이기는 

지지책이 된다. 

2. 엄마 상실의 의미

1) 상징적인 딸의 죽음

(1) 정신 , 신체  죽음

장례 끝나고 지나는 동안......엄마가 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정말 많았고 엄

마가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이런 거였

겠구나...(중략)...뒷수습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

는데 ....(눈물)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김혜리)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밥 한술 먹을 수 없었고.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중략).. 밥만 먹어도 다 토

했고 혈압이 40까지 떨어져서 병원에서 어떻게 사

냐고 했는데..(중략).. 병이 생기더라구요 .(박소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매일같이 선포하듯

이. 해내야 돼 버텨야 돼 이러면서 잤던 것 같아

요..(중략).. 진짜 맨날 울면서 잤어..그렇게 살았어

요.(이정미)

엄마가 죽음을 선고받은 순간, 그들 모두 ‘설

마’ ‘말도 안돼’ ‘어떻게든 살 거야’ 라며 죽음을 

거부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투병생활로 몸

과 마음의 에 지가 극한 소진상태에 이르면서 

딸은 엄마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간 으로 

함께 경험한다. 이것은 엄마의 죽음에 항하려

던 자신의 의지와 힘의 한계를 온 몸으로 면하

게 함으로 엄마의 죽음을 수용하게 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한 딸은 엄마가 사망한 이후에도 

잘 먹지 못 한다던가 신체  무력감, 두통 등을 

호소했다. 딸의 신체는 물리 으로는 살아있으나 

경험되는 신체는 엄마의 죽음의 연장선속에서 생

기를 잃은 죽은 신체이다. 더불어 엄마에게 연결

되어 있던 마음의 일부분이 끊어지는 말할 수 없

는 정신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극심한 분노, 

죄책감, 혼란, 남은 삶에 한 공포, 두려움, 무기

력함 등으로 모든 기능이 퇴행하는 극심한 자아

상실의 상태이다. 

(2) 익숙하던 것의 죽음

엄마와 같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엄마가 있던 

자리에 엄마가 없쟎아요. 아빠가 없다가 이제는 엄

마까지도 없고...있어야 할 가족이 없는 것이 너무

나 힘들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김

혜리)

엄마는 늘...늘 내편이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 

달라면 다 해줬죠.(중략) 그런 엄마가 내편인데 절

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박소연)

절  나이스하게 지낸 게 아니야. 너무너무 그 안

에서 견디는 작업을 했는데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견디는 게 어마어마해요.(이정미)

엄마가 있던 자리에 엄마가 없고 엄마가 늘 

딸에게 해 주었던 것이 없어지고 엄마가 해왔던 

역할도 사라져서 이제 딸이 그 자리를 신해야 

하고 엄마와 함께 했던 일들 한 이제 혼자 해

야 한다. 엄마가 떠나고 난 이후의 시간과 공간

은 더 이상 이 의 것이 아니다. 엄마를 상실한 

이후에 딸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낯설고 익숙

지 않은 생경한 세계이다. 딸에게 익숙했던 세계

는 이제 엄마의 죽음과 함께 사라짐으로써 다시

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경험될 수 없는 

공간과 시간으로 변형된다. 이제 엄마가 존재했

던 익숙했던 시공간은 과거의 어둠 속으로 가라

앉고 딸의 실에서 사라진다. 

(3) 반복되는 죽음의 확인

엄마가 돌아가시고 6개월 된 내담자를 만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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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 엄마한테 기도

한다구...근데 내가 그렇더라구. 어느 날 그게 아니

구나...(이정미)

곧 돌아가실 거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이

었는데 그때 더 잘해드릴 건데 그냥....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거 같애. 참 미련한 거예요.(박소연)

엄마 기일이라던가. 첫 생일이라던가...내 생일이 

딱 됐는데 엄마 생일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구

요. 생일이라서의 즐거움보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

고 슬프더라구요...(중략)..아. 엄마가 내 손녀가 입

학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만약에 엄마

가 계셨으면 엄마가 오셨을 거고 이거 사줘라. 저

거 줘라. 하면서 사 주셨을테지라고 생각하면서 마

음이 안 좋았어요.(박혜리)

익숙한 것들의 사라짐은 딸로 하여  사별 후

에도 일상 속에서 여 히 엄마의 죽음을 확인하

고 수용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한다. 머리로는 엄

마의 부재를 인정하지만 아직 엄마의 부재를 아

직 마음속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정미

는 그녀의 내담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엄마를 마

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었고 박소연은 더 이상 

잘 해드릴 수 없는, 엄마가 부재한 실과 엄마

와 자신에게 부여되었었던 마지막 순간들을 비교

하며 애통해한다. 

딸들은 엄마가 부재한 세상에 해 낯설음을 

느낀다. 잠시 엄마의 부재를 잊고 살다가도 엄마

의 역할이 사라진 공간을 새삼 발견할 때 딸들은 

엄마를 상실한 직후에 경험했던 감정들, 즉 상실

감, 좌 감, 공허감, 무력감, 슬픔 등의 감정들을 

재경험하게 된다. 특히 첫 생일, 첫입학과 같은 

특별한 날들은 더욱 강하게 실 속에서의 엄마

의 부재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한다. 이것은 딸의 

엄마의 죽음의 수용과 딸의 죽음은 일회 인 사

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 반복 인 죽음의 확인은 엄마와 

연결된 어떤 부분들이 실 으로 끊어지게 하는 

딸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2) 재탄생

(1) 거리 두고 나를 다시 보기

그런 생각. 엄마의 상황과 내 상황을 비시켜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되는 게 아닌가 싶어

요. 그때 엄마나 나나 다를 바 없을 거야. 엄마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커지

는 것 같아요..(중략)..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엄마를 통해 나

를 보는..아마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다

른 통로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지 않았나...,아주 .큰 계기가 된 것 같

아요.(김혜리)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애.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같은 

부모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틀리는구

나..(중략).. 그래서 이후로 시 식구와의 평행선이

구나라고 더 느꼈죠.(박소연)

사회통념상 딸들은 결혼을 통해서 모녀간에 

첫 번째 분리를 하게 되지만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한 두 번째 분리는 더욱 강력하다. 엄

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은 공허감과 

그리움,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나 엄마가 부재하

는 공간은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에 해 당연히 

알고 정의되어 왔던 것이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새로운 질문과 자각을 일으킨다. 즉 김혜리가 

설명한 것처럼 비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과 엄마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것이 싹트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박소연

은 결혼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그냥 당연히 며

느리면 무조건 하고 살아야 하는거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가 엄마를 잃는 과정, 잃고 난 이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비교하며 시어머니에 

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생생하게 인식한다. 결혼

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속에

서 있던 두 사람 모두 같은 역할 속에서 살아오

고 고민해왔던 여성으로서의 엄마를 이해하며 그

것을 다시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자신을 이해하

는 거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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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친구가 그러셨어요. 내가 엄마 하던 거랑 똑

같이 하고 있더라구요. 엄마가 문 잠그고 둘러보시

고 하셨던 행동을 내가 그 로 하고 있고 엄마가 

했던 아빠에 해서 신경 썼던 것에 해서 똑같이 

하고 있고..(이정미)

미혼인 이정미는 결혼한 박소연이 시 과의 

계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면하는 것과 

달리 친정에서 엄마의 공간을 직  몸으로 채우

면서 엄마와 자신에 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난

다. 즉 죽음이라는 강력한 분리는 딸이 안 하고 

좀 더 자유롭게, 경험 으로 자신을 탐색할 있도

록 엄마와 딸 사이의 ‘심리  공간’을 제공한다. 

Heidegger는 물음이란 단순한 추궁이 아니라 존

재로 하여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게 하는 하나

의 방식이라고 했다(Richard 1969).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해 과연 그러

한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된다. 세계에 

속한 개별자로서의 딸이 어머니를 상실하는 경험

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것들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고착된 사

고와 시각에 해 질문을 던진다. 즉 엄마의 죽

음은 딸로 하여  자신의 존재에 해서 다시 회

의하고 질문하고 재평가하게 되는 결정 인 계기

가 된다. 엄마와 지냈던 과거의 시간과 경험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 까지 엄마가 딸에게 제공

했던 거울을 새삼스  다시 보고 회의하는 것이

다. 그 거울은 엄마의 역할, 여성으로 정체성, 한 

개인으로서의 사회와의 소통, 가치 등을 반 하

는 거울이다. 그러한 ‘다시 ’은 엄마의 죽음 이

후 상당한 시간을 거쳐 딸의 생활세계에서의 경

험과 맞물려 진행된다. 그럼으로써 딸들의 ‘다시 

’은 딸의 의식만이 아닌 몸의 차원에서 일어나

는 반성의 공간이 된다. 죽음을 통해 분리된 거

리에서 딸의 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엄마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여 비교하고 해

석하게 함으로 자신과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새

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이러한 딸의 존재론  

상은 딸이 앞으로 맞이할 시간과 경험에 투사하

여 미래의 지향활동을 상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2) 내 삶의 심에서 살아내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빈자리를 집안에서 다 채워

야 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렇게 엄마 역할을 했

던 거...일이 많아졌다는거...음식도 해야 되고 청

소도 해야 되고.(이정미)

이걸 내가 감당해내고 계속적으로 맞서서 해 나가

야 하는 거구나....그런 것 같애.....암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것 같애. 딸로서만 살았다면 

살림도 해야 되고 보살펴드려야 하고 언니랑 형부

랑 같이 살면서 가족끼리 더 어른스럽게(이정미)

 

예전 공부가 나한테 의미가 없던 건 아닌데 그때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뭘 몰랐던 것 

같고 엄마의 경험을 했을 때 이거를 접하고 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다가온 것 같애요. 조금 

더 ...인생하고 나의 삶하고 공부의 지식적인 측면

이 조금 더 맞닿았다고 해야 하나. 아귀가 맞았다

고 해야 되나.(이정미)

결혼하지 않은 딸 이정미는 엄마의 부재를 딸

의  세계 속에서 매우 빠르고 직 으로 경험

한다. 엄마의 역할이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 그

로 가됨으로 가사일과 집안 경제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비록 의무 으로 딸에게 주어진 것

이었지만 으로 부모에게 의존된 ‘딸’로서가 

아닌,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며 세

상 속에서 좀 더 주체 인 자신으로서의 선택들

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동시에 그러한 수행

은 그녀의 ‘상담사’로서 계속 배워가는 지식들을 

머리로만이 아닌 삶 체로 체화되어 상담사로서 

더 나은 실천을 돕는 자원이 된다.

엄마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에게 속한 거쟎아요. 함께 가는 게 아니

쟎아요. 엄마의 의지나 생각...그때는 속해가는 삶이

었는데 나는 속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

이 같이 공유되서 갈 수 있는...(중략).. 엄마와 나는 

다르죠. 지금은 내 의지 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죠. 

남편이 알아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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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우리를 하는 태도가...굉장히 엄했고 그

래서 저도 애들한테 엄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

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 많이 

안 안아줬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안 그러려고 의식적으로.. 요즘은 좀 하려고 하는

데...(김혜리)

한편, 결혼한 딸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있으므

로 직 으로 엄마의 자리를 채울 필요는 상

으로 지만 그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엄마로

서, 아내로서 여태까지의 방식과 다른 것들을 스

스로 시도한다. 노 주(1996)는 여성이 여성의 

‘어머니 됨’을 여성의 성장과 발달의 게기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매우 소수 으며 50  년 여성

들이 ‘엄마 됨’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지만 그것을 ‘내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로

서의 수행, 아내로서의 수행은 여 히 딸들에게 

요한 변화의 터 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수행이 

가족들과 력 이고 성공 으로 경험될 때 그들

의 ‘엄마 됨’ ‘아내 됨’은 자신의 삶의 요한 일

부분으로써 극 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엄마 상실의 경험 이후 딸들은 엄마

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거부하기도 하지

만 동시에 엄마와 닮은 어느 부분들을 수용해가

면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오기 한 시도로 드러

났다. 즉 그녀들에게 주된 엄마 역할을 통해 생

생하게 엄마와 독립되었으나 연장선으로서의 자

신을 체험하고 실천한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이정미 역시 엄마가 집안에서 했던 일을 도맡아

하면서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이었다. Ricoeur(이

기언에서 재인용, 2009)는 반성이나 직 만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공허한 ‘가짜 의식

(conscince fausse)'이라고 비난하면서 진정한 자기 

이해와 자기 삶을 되찾아옴은 삶의 표 들을 거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재는 자기를 

변하는 상을 읽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행

를 동반함으로 정립되기 때문이다. 딸들의 이러

한 이해와 더불은 실천  의지와 노력은 엄마의 

죽음 당시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움의 감정에 압

도되었다가 시간이 흘러 엄마의 죽음을 수용한 

후 ‘나 다시 보기’의 과정을 거쳐 서서히 올라오

는 실존  행 이며 몸짓이다.

(3)  다른 안아 으로- 엄마와, 타인과 더

불어

엄마 묘에요. 갈 때마다 꽃을 가져가서 심어놓는데 

늘 시들지 않고 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

이구 늘 햇빛이 화사하게 비추면서 평안한 마음이

에요. 산소에 가면 따사로운 마음과...엄마산소 아

빠, 할아버지 산속 있어도 늘 엄마 산소만 더..뭐

랄까..따사로움과 그런 게 생각이 나서..(박소연)

엄마는 좋은 곳에 계셔. 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

어. 또 다른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그런 

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김혜리)

 

딸들은 애착을 갈망하는 딸의 욕구와 함께 엄

마를 내재화함으로 엄마와의 연결성을 유지해간

다. 내재화된 엄마와의 연결은 딸의 재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 로 미래

까지 투사되어 연결된다. 상실된 상이 실제로

는 부재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남은 자의 마

음속에 여 히 살아있는 채로 유지된다고 했던 

Klein의 연구를 기억나게 한다(Schafer 1997).

박소연은 어린 시  엄마와 시장 구경 갔던 

과거의 기억과 편안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엄

마의 무덤을 찾아가는 재의 모습을 그렸다(그

림1). 이정미는 엄마가 더 크고 넓은 존재가 되어 

자신과 가족의 재와 미래를 지켜주고 안아주는 

그림을 그렸는데(그림2) 두 사람의 그림은 모두 

재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재에 존

재하지 않는 엄마를 온 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

여 다. 반면 김혜리의 경우는 그녀가 10세 때의 

모습을 그렸고 엄마 역시 그 당시에 자신이 간

히 바랬던 엄마의 이미지를 그렸다(그림3). 두 사

람 모두 과거라는 시간 속에 있다. 한 두 사람

의 얼굴이나 팔, 다리가 생략되어 있다. 그녀는 

이것에 해 엄마에 해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더불어 그 기 를 포기하지 못한 양가감정이 반

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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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살아계실 때보다 엄마에 한 사랑이나 이

해나 이런 것들이 크기도 커지고 엄마로서 살아가

는 저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커진 

것만큼 엄마에 한 분노나 화남이나 이해할 수 없

음이 같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김혜리)

그녀는 인터뷰를 하는 몇 개월 동안 지속 으

로 엄마에 한 실  이해와 더불어 분노를 동

시에 경험하는 양가감정을 호소했다. 의식 으로

는 엄마가 살아생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을 

해 주었다는 것을 알지만 딸의 마음은 그래도 엄

마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을 받지 못한 것에 한 

원망이 있었다. Bassin(1993)은 딸들은 엄마에 

한 완벽한 모성을 제공하는 환상속의 엄마를 애

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녀는 아직 엄

마의 실을 뛰어넘어 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엄마에 한 이상 인 상을 포기되지 못한 듯하

다. 그러나 그녀는 인터뷰를 시작하고 마칠 때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일하고 나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잤는데 누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구, 보니까 엄마더라구

요. 오면서 내가 침 에 누워있는데 내 옆에 앉으

시더라구요. 너 힘들지. 힘들지. 그러시더라구요. 

내가 엄마를 쳐다보니까 앉았던 자리에 와서 내 뒤

에 똑같이 눕더라구요. 날 안더니‘힘든거 다 알

아.’그러더라구요. 진짜....너 힘들지. 이런 걸 통

해서 진짜 위로를 받았고 엄마가 내가 힘든걸 알고 

와 줬구나.(김혜리)

인터뷰를 처음에 두 번 할 때는 그냥 한 거였고...

세 번 짼가 할 때는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구요. 때

마침 엄마에 한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참 타

이밍이 절묘하더라구요. 분노를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인터뷰를 하면 터질 것 같아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글쎄..

하고 나니까 편안해 지더라구요. 뭔가 막 끓고 있

던 것이 잠잠해진 것 같은....분노가 왔던 것이 인

터뷰 했던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뭐랄까. 

엄마에 해서 가지고 있던 분노나 원망을 누군가

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때처럼 올라올 일은 없지 않을까.(김혜리)

김혜리는 엄마의 죽음을 목 에 두고 경험했

던 극심한 양가감정을 인터뷰를 통해 다시 이야

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재구

조화하면서 엄격했던 엄마의 상이 따뜻하고 공감

하는 엄마의 상으로의 변형을 경험한다. Frued가 

꿈은 꿈 꾼 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반 하는 것이

라고 했을 때 김혜리의 안아주고 로하는 정

인 상은 엄마와의 애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

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Freud 1940). Kohut

은 자녀는 유아기에 엄마와의 지속 인 상호작용

을 통해 ‘변형  내재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는데 변형  내재화는 자녀

의 심리구조의 발달은 양육자에 한 이상화가 

진 으로 철회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런 내재화는 에 상의 개인  특질

이 결여된 이상화된 상이 수행하던 심리기능을 

떠맡게 되는 새로운 구조를 창조한다(Summers 

1994). 그녀의 양가감정이 엄마에 한 안정 이

고 정 인 상으로 변화하는 상은 자녀가 성

인이 된 이후에라도, 그리고 엄마의 실재 여부와 

상 없이 변형  내재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다. 즉 딸에게 내면화된 엄마의 이미지는 

엄마가 사별한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계와 경험이 함께 맞물려 새롭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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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그림3)

지금도 엄마 신에 언니야. 언니가 엄마 타가 

되긴 했어요. 언니한테 많은 걸 의지하고 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존재는 변하지 않고 또 

있어요. 영원히 그런 사람이 있겠지. 혼자는 못 살 

것 같애. 그게 하나님도 되고..가족도 되고...근데 

조금은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애요.(이정미)

엄마에 한 힘든 마음이 드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상은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하고 

제부가 참 큰 힘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동생이 같은 

여자다보니까 더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그리고 

그나마 그때그때 마음을 넘길 수 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큰 몫을 한 것 같고... (김혜리)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엄마를 잃고 남편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고 남편이 나를 덮어주지 않았나.. 그

게 컸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가면 엄마가 

없다 그립다기 보다는 평안하다...애아빠랑 가면 

그냥 평안하구...(박소연)

엄마와 사별한 딸들은 내재화된 엄마의 상과 

애착을 유지하고 변형시켜가는 내  계이외에

도 외부세계에 남은 타인과의 애착을 더욱 강화

하고자 한다. 그들은 주로 사별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본 가족들이 주 상자 는데 미혼인 이정미

는 친언니와, 김혜리는 친동생과, 박소연은 남편

과 더 강한 애착을 형성한다. 애도과정에서 필요

한 고인에 한 추억과 힘들었던 과정을 나 는 

것이 가능하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이 가

족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과 좀 더 착된 계를 

발 시켜 나간다. Kranz와 Daniluk(2002)은 엄마를 

상실한 딸이 나이가 좀 더 든 여성에게 ‘ 리엄마

(surrogate mother)'를 기 한다고 했지만 이 연구

의 참여자들은 나이에 상 없이 그녀들보다 꼭 

나이가 들지 않았더라도 엄마에 한 기억을 공

유하거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강한 

애착을 형성하려 했다. 이러한 타인과의 을 

통한 정 인 상호 애착 행 를 더욱 강화시킴

으로써 딸은 엄마로부터 리비도를 서서히 철수시

킨다. 철수된 리비도는 남은 삶을 함께 해 나가

야 할 다른 주변인들과의 계로 투자되어 딸들

의 존재를 지지한다. 이것은 Gilligan과 다른 여

성학자들이 여성의 자아를 끊어지지 않는 인간

계로 연결되어 있는 자아로서, 고립되어 도움을 

외치는 자아도 아니고 세계 체와 융화되어 자

기 자리마  잃어버린 자아도 아닌, 기존 이론으

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된 자아, 인간 계들

의 그물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간 계를 만들어가

는 자아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Gilligan 

1982). Jordan(홍기령에서 재인용, 2006)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의 계지향 인 존재방식은 어머니

가 아들에게는 감정이입보다는 지 인 교류를 

주로 계를 형성하는 반면, 딸에게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이입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직장이

나 일로부터의 성취보다 엄마 상실의 경험을 함

께 공감할 수 있는 타인과의 애착을 생성하고 강

화함으로 엄마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려 하는 참

여자들의 태도는 계지향 인 삶을 지향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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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특성을 그 로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엄마의 죽음 이후에도 딸은 내 으로 엄마와

의 애착을 유지하며 그 애착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계망을 지속 으로 형성해간다. 그리고 내

면화된 엄마와의 애착은 딸의 극 이고 의식

인 애도과정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되기도 

했다. 즉 과거의 모녀 계망, 그리고 재의 계

망을 연결하는 지속 인 새로운 애착을 추구하는 

것이다.

(4) 반복 인 항과 정체성 확인

내가 분명 바쁠 때 차려 드세요 했는데도 아빠가 

국을 뎁히고 왔다갔다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우리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

니었는데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어쩌면 나도 그

래. 분리가 안 된 것 같아(이정미)

근데 저도 상담을 하고 아이도 상담하면서 아. 그

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하면서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구요. 저

도 모르게 야. 그건 네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했

쟎아. 이렇게 되 버려요.(김혜리)

그러나 사별 이후 딸들이 엄마의 일부분을 자

율 으로 받아들이거나 걸러내어 자신이 정체성

을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 일직선 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익숙하게 체득되었던 행 와 습

들은 끊임없이 좌 시켰고 그 좌  속에서 다

시 한 번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시도하고 좌 의 

반복이 수반되었다. 김혜리는 좀 더 공감 인 엄

마가 되기 해 노력하지만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상 인 방식보다 자신에게 좀 더 편하고 익숙

한, 즉 엄마가 김혜리에게 했던 엄한 훈육방식을 

쉽게 놓지 못한다. 이정미는 엄마와의 사별로 인

한 슬픔에서 벗어나 좀 더 극 으로 세상에 나

가기를 원했지만 딸이 떠안은 엄마 역할에 익숙

해진 다른 가족들이 그녀의 일탈을 불편해했고 

기존의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기 한다. 그러나 

정작 가족들이 엄마의 부재에 새롭게 응해가자

는 극 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정미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포기한다. 그녀는 결국 변

화에 한 항은 가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

라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엄마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을 유지하고자 했던 자신에게 있었음을 자각

한다. 결국 딸 자신의 항을 다시 보고 반성함

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찾기 한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한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볼까. 난 평생 

그러고 살 거야. 맞어맞어 하고 인정하는 거 있죠. 

내가 그래요.(박소연)

 

박소연 역시 엄마 이 의 세 로부터 딸의 세

에까지, 타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침

범과 순응이 주체로 살고 싶은 의식의 힘을 무력

화시킬 만큼 뿌리 깊음을 느끼고 좌 한다. 그러

나 그들의 항 속에서 공통 으로 드러난 것은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삶에의 욕구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 무 험하지 않을까?’ ‘결국 같

아지겠지’ 라는 그녀들의 자신에 한 질문과 불

안은 궁극 으로는 정체되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

을 획득하기 원하는 욕구의  다른 역설  표

이다. ‘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랬었구나. 근데 이

젠 달라. 왜냐하면 나는 나이니까’ ‘아. 나는 정

말 엄마 딸이네.’, 혹은 ‘나는 엄마와 다른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라며 스스로를 다시 확

인하고 재다짐하는 반복 인 정체성의 확인은 기

존의 ‘나’를 벗기 두려워하는 항을 통해 역설

으로 강화된다. 그리하여 항은 딸들이 엄마

를 바라보는 분열된 시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

화와 시도를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 

한 필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새로운 정체성은 단 한번, 일회 으로 형

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주는 편안함으

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불편함과 두려움

을 감수하는 일련의 시간과 과정을 요구하기 때

문이며 반복 인 항의 극복은 결국 딸의 새로

운 정체성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능동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의 정체성에 요한 요소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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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계가 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함으

로 새로운 환 에 맞이한 년기 여성의 경험

의 의미를 찾고자 질 인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의 상으로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별한 지 

최소 3년이 지난 세 명의 년 여성들이었다. 그

들과의 최소 4회의 심층면 과 그림 그리기를 통

해 자료를 모으고 몇 개월 간의 코딩작업을 걸쳐 

해석학  상학의 입장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사

건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순간부터 이미 매우 복

잡한 정신  역동을 경험한다. 죽음을 선고 받고 

죽음을 인정하기까지 일련의 항과정을 거쳐 죽

음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 딸들은 어머니의 죽음

과 같지는 않지만 정신 , 신체  소진을 경험한

다. 이것은 유착된 모녀 계의 상징  죽음을 의

미하며 어머니와 연결된 딸의 일부분이 함께 죽

는 길고 힘든 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딸로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지도록 

하여 딸의 실존을 강화시키며 딸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어머니와 연결된 

일부분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죽

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말  사건이 아니

라 실존 인 상이며 존재 가능성의 의미를 지

닌다는 Heidegger의 존재론  사유를 상기시킨다. 

새로운 존재 가능성으로 열림은 다음의 과정과 

의미들을 생성함으로 가능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선고 받은 순간부터 어머니와 함께 진행된 딸의 

상징 인 죽음은 정신과 육체  차원에서, 그리

고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시공간의 죽음의 차원에

서, 그리고 부재를 지속 으로 재확인하는 과정

을 통해 경험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  죽음은 

딸의 정신과 몸 체의 차원에서 어머니의 부재

를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

면서 딸은 상실을 극복하기 해 첫째, 어머니의 

죽음으로 딸의 익숙했던 세계에 이상이 발생함으

로 어머니라는 거울에 해 재질문함으로 ‘거리 

두고 나 다시보기’를 시도한다. 이것은 자신과 

어머니에 해 ‘ 호치기’의 상학  태도이며 

딸 스스로에 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생성했

다. 둘째, 딸은 내재화된 어머니와 재연결되는데 

이때, 살아생  어머니와의 정 인 애착경험을 

서술한 여성들은 내면화된 어머니와 더욱 강력한 

애착 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양가감정을 경험했

던 딸은 자신의 ‘어머니 됨’과 타인과의 정  

계 경험을 통해 정 이고 안정 인 어머니 

상으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신

분석학에서 애도를 사별을 통해 애도를 하는 당

사자가 성장기에 경험했던 좌 과 분리의 경험이 

재경험되는 것이라고 본 것, 그리고 내재화된 애

착 상이 애도하는 사람의  다른 강력한 애착

계를 통해 새롭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나게 한다. 년여성의 ‘어머니 됨’은 결혼한 딸, 

결혼하지 않은 딸, 직업의 유무와 상 없이 모두

에게 요한 역할이 되었고 그녀들의 생생한 자

기체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의 요소가 되었다. 이

것은 년여성의 정체성이 아내 됨보다는 어머니 

됨을 심으로 구성된다고 한 조혜자와 방희정

(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 죽음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여 히 모녀간의 연결성

을 유지하는 것은 물리  거리가 성인모녀애착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유계숙(1995)의 주장과 일

치하며 여성의 계지향  존재방식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한다. 그러나 년여성 정

체성이 직업을 가진 여성은 직업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요한 요소라고 보고 무직여성은 

부부 계를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한 김언주와 

이경혜(2001)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

째, 어머니 상실은 당연시했던 스스로에 한 정

의, 가족의 신화와 사회의 훈습에 길들여져 있던 

화석화된 편견을 벗기고 새로운 자신이 되고자 

분투하는 실존  존재로서 새로운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것은 직 이나 이해만

이 존재하는 ‘가짜 의식’이 아니라 자기표 과 

실천을 통한 자기를 되찾는 시도이다. 이로써 연

구는 여성이 이혼. 출산. 결혼. 직업 외에도 딸의 

근원  존재인 어머니 상실의 경험 역시 딸이 자

신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는 질 인 방법을 통한 사별연구가 부

족한 실에서 여성의 정체성 형성의 요한 요

소로 여기는 모녀 계의 양상 에서 죽음을 통

한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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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했다는 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어머니 상실의 경험이 딸에게 미치

는 과정 인 향과 변화들을 경험 으로 살펴

으로써 년여성의 정체성에 한 더욱 다양한 

가설들을 생성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수 있기

를 기 한다. 인간의 생애  발달의 측면에서 

년여성의 정체성의 발달에 한 이해와 연구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해함으로 성장에 

한 동력들을 재발견하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상담 장에서 상담을 받는 다수가 여성이며 

년여성으로서 맞이하는 ‘엄마 상실’의 고통을 극

복하고 의미를 찾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그러나 질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

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의 어려움으

로 충분한 연구 참여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 

그럼으로써 연구결과에 해 일반화할 수 없다는 

들은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한 논문의 참여자들의 상이 년여성

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딸들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 상실의 애도경험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는 , 그리고 각 딸들이 처한 다양한 실  제

반여건, 즉 경제상황, 아버지나 다른 가족의 생존

여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는 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통 으로 나타난 어머니 상실의 경험과 의미, 

해석에는 딸의 의식수 과 사유의 태도, 딸을 둘

러싼 계와 상황 등의 개인 인 차이가 있었지

만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하여 

연구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한 참여자들의 연령별, 상황 , 

그리고 환경  특성에 따른 애도과정에서의 경험

을 살펴보는 것은 딸들의 어머니 상실의 경험을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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