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픔의 철학-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김진영 선생님 3강 강의록] 

 

기나긴 실연 

 

 

녹취록 

 

바르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한다. 단순히 

‘목소리’가 없다는 것뿐이라면, 녹음된 목소리도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어린 마르셀에게 들려주던 어머니의 ‘낭독’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실황으로써 의

미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과 말 사이에 느껴지는 미묘한 간격, 떨림들 사이에 있던 ‘끊어진 

것’들의 여진을 느꼈다. 뱅제의 목소리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것이었다. 기계로 붙

잡아 놓는다 해도 그건 자동인형의 말처럼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뱅제는 더 이상 롤랑에

게 ‘ 답’해주지 않는다. 뱅제의 초상을 몽타주 작성처럼 끼워맞출 수 있을 테지만, 그녀의 목소리

를 온전히 구현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녀의 목소리 높낮이, 그리고 그 독특한 리듬은 그녀만의 

음악이었다.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깝다’일 뿐, 정말 똑같다고 말하기란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 ‘현전성’을 재현하기 위해 본인을 데려온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녹음된 자신의 목

소리란 어색하기 그지없다. 자신이 이런 ‘리듬’을 가졌는지, 어떤 어조인지 그제서야 알게 된다. 하

지만 또렷하게 ‘내 목소리의 특성’을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낯설다’라는 것뿐이다. 자신에게 너무 

낯선 리듬과 어조, 그런데 이게 자신의 목소리라니.  

목소리는 잡아둘 수 없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해도 언어 영역 듣기 문제를 읽어 내려가는 기계음

의 어색한 어조는 끝까지 고칠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범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갸

웃할 것이다. 목소리 묘사를 위해 동원한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라거나 ‘종달새 소리’라는 

흔한 비유도 효과적이지 않다. 추상적인 비유로 끝날 뿐이다. ‘말’을 주워담을 수 없듯, 목소리 또

한 마찬가지로 ‘주워 담을 수’ 없다. 어떻게 본다면 텍스트는 주워담지 못할 말들을 수건으로 눌

러 어떻게든 주워 담으려고 하는 움직임일 것이다. 이전에 야에 가득 차 있던 물의 반도 못 건

질 지라도, 그리고 그 수건에 물이 묻은 순간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물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멈추지 않는다. 바르트는. 그는 조금이라도 야에 쏟은 물을 도로 담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끊



임없이 절망한다.  

그러나 바르트가 말했듯 텍스트는 끊임없이 쓰여지는 것이다. ‘말’을 담은 텍스트는 그 말을 재현

하기 위해 계속 쓰여진다. 온전히 재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쓰는 이 뿐 아니라 읽는 이에게도 하여

금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게 한다.  

 

 

소망 없는 불행 

 

바르트와 페터 한트케의 공통점을 든다면,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좋아하는 필자라는 점이고 공적으

로는 둘 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저자들 또한 어머니를 잃어본 적이 있겠지만, 

바르트와 한트케는 ‘어머니’의 상실 이후 그 상실에 한 글을 썼다. 그들이 어머니를 잃기 전에 

쓴 글과 잃은 뒤에 쓴 글은 확연하게 다르다. 바르트는 이전까지는 자아 중심적인 글쓰기를 했으

며 이 ‘중심’은 그 자신이 생각하던 자신의 ‘이미지’에 맞춘 것이었다. 그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바르트는 얼마나 긴장한 채로 굳어 있어야 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자신의 이미지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여야 했다.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서 나오는 ‘사랑의 주체’는 결국 끊임없

이 짝사랑만을 번복한다. 짝사랑의 상에게 다가가기 위해 계속해서 고찰하고 고민하며 갈등하

지만, 그건 오로지 그 주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뿐이며 그가 그렇게 가닿으려던 ‘ 상’은 실

제로 그의 앞에 있는 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베르테르가 자살한 건 그 지난한 과정에 

한 투신이었다. 그는 로테라는 이미지를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로테에 

한 사랑에 자신을 투신했다. 로테는 그와 이루어질 수 없다. 설사 로테에게서 로테도 자신을 사

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낼지라도. 베르테르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한트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의 글은 계속해서 어머니에 해 ‘분석’하려 한다. 그는 어머니

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면,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분석과정에서 그는 어머니를 되살린다는 기쁨이 아니라, 어머니의 끝없는 절망과 마주치게 된다. 

바르트는 스탕달처럼 소설 형식을 빌린다면 어머니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의 

글쓰기 시스템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그 사이의 틈새를 알아채기 위해서. 하지만 페터 한트케는 

끝내 ‘소망 없는 불행’에서 어머니에 해 ‘쓰기’를 실패하고 만다. 그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어머

니에 해 쓰리라고 다짐한다. 바르트는 왜 ‘자신’이 소설을 쓰지 못했는가에 해 강의했지만, 그

건 비단 자신만의 경우를 밝히는 ‘자기 고백’만은 아니었다. 모든 이들이 실패한다. 그리고 끊임없

이 시도한다.  



 

 

참담한 고백 

 

봉준호의 ‘마더’에서, 그의 아들 신 잡힌 지체장애아에게 어머니는 묻는다. ‘너한테는 엄마가 없

니?’ 그 물음은 단순히 신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는 뜻도 

아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에 해 딱하다고 말하고, 그를 버리거나 홀로 남긴 어머니에 한 비

난도 아니다. 모든 것을 투신하는 모성에 한 역찬양도 아니다. 다만 그녀는 정말로 그의 편이 

단 한 명도 없는지 묻는 것이다.  

‘사랑의 단상’에서 죽음은 바르트에게 또다른 시작이기도 했지만, 극단적으로 보자면 ‘끝’이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체가 짝사랑을 멈추기 위해서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바

르트는 ‘애도 일기’에서 죽음의 또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죽음’은 이제 타인에 한 사랑의 투신

이 된다. 가장 쓸모 있고 또렷한 사랑의 증거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말 그 로의 죽음인가? 이슬람에는 지하드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떤 테러

에 한 암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에 다다를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뜻이다. 죽음에 스

스로를 투신한다는 건 사실 죽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생을 부지하기 위해 죽음을 외면하

는 순간, 인간은 현실이라는 목걸이에 매이게 된다. 그는 살기 위해 죽는다. 바르트는 어머니를 

살리고 자신이 죽는 걸 지향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현실은 사자

에 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에우리디케’로 규정하지만, 그는 현실의 코드에서 탈코드를 찾아

내 ‘에우리디케의 귀환’을 꿈꾸고자 했다. 허나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삶의 욕구’를 잃은 것을 깨닫

는다. 그 지난한 과정, 끝은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손에 쥐는 게 없는 그 여정에 해 바르트는 

‘이제 지쳤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