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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북한 문학에서 시 와 민족, 젠더의 상으로서 찰되고 표

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분석해 보았다. 지 까지 북한 여성에 한 연구는 

부분 북한 여성 정책 분석을 심으로 한 것과 ꡔ조선녀성ꡕ을 심으로 한 문

학 분석들, 북한 여성작가의 작품에 한 연구로 별된다. 본고에서는 지

까지의 연구보다 좀 더 폭넓게 고찰할 수 있으며 최근의 북한문학 경향을 알 

수 있는 상으로 북한 작가동맹 월간지인 ꡔ조선문학ꡕ을 선정하여 ‘고난의 행

군’ 이후 시기(1997～2006)를 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10여 년 동안 북

한은 내외 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학 속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의 

 * 아주  국문학과 강사



340  여성문학연구 18

실을 반 하고 이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 특히 문학에 표 된 

여성상에는 조국애와 모성, 민족성이 맞물려 북한만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ꡔ조선문학ꡕ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여성상은 ‘고난의 행군’ 극복정신으로서

의 성 역할이 특징지어지는 젠더로서 략화 되어 있고, 조국애 형성을 한 

모성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민족성 표상으로서 여성을 

상징화한 작품도 많았다. 남북한은 민족의 의미를 다르게 다루고 있고 근 에 

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문학에 표 된 여성의 정체성을 살펴

보면 민족과 근 , 조국의 문제가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내 사회

모순 인 원리의 병행과 유지에 해서는 북한의 가부장제  사회주의 특성

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으로 2000년 이후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겨 북한문학에 있어서도 새로

운 작가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작품들이 거 발표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

화와 동반하여 북한문학 속 여성상도 변모하여 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면모도 보 고 체 으로 여성의 사회  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을 주제로 하거나 여성  쓰기를 보이는 들을 통해 남한에 잘 알려

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문학에 표 된 젠더 략화나 모성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상징화에 

한 분석은 새롭게 변모되는 북한 체제와 이념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

는 유효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핵심어 : 고난의 행군, ꡔ조선문학ꡕ, 북한 여성. 모성이데올로기, 조국애, 젠더, 민족성

1. 들어가며

최근 남북은 상호발 과 평화번 을 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합

의하여 통일을 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러한 환의 국면으로 

들어선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에 한 남한의 심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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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의 사상과 체제, 사회, 문화의 이질성에 한 우

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해 북한에 한 소개

가 남한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 가장 으로 소

개되는 것이 북한 문화인데 북한 문학 작품에 한 화화나 출 이 이

루어지고 있고 북한과 연 된 화나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다. 북한 문

화를 했을 때 이질감으로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한의 사

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유지 방식에 한 궁 증이 

생긴다. 최근 남한에 소개된 <디어평양>(양 희. 1998, 남한에 2005년 

소개)과 <우리학교>(김명 , 2006)라는 화는 재일조선인들의 조국애

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화들을 통해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재일

조선인들에 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조국에 한 무조건 인 

충성과 그리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 남북한은 

단일민족임을 주장하지만 각각 별도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1)는 지

처럼 북한 체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은 남한의 경우와 그 

의미가 다르기에 이에 한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 여기는 까닭은 남북한이 

동일한 근  지층을 공유하면서, 그 출발 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한 

근  딜 마에 아직도 속박되어 있는 데에 출발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2) 이러한 시각에서는 여성문제를 특징짓는 평등과 차이의 기획은 

남북한 모두가 극복하지 못한 근 성의 모순 속에서부터 불가능한 것으

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 내 사회모순 인 원리의 병행과 유지

를 북한의 가부장제  사회주의 특성으로 설명하면서 모성정책으로 인

한 모성이데올로기의 문제 을 제기한 시각도 있다.3) 냉 이 해체되고 

 1)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ꡔ북한의 역사만들기ꡕ, 푸른 역사, 2003, 16쪽,

 2) 최 석, ｢여성해방과 국가  기획-북한 문학에서의 여성 재 ｣, ꡔ 문학의 연구ꡕ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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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여성문제는 세계

으로 정치발 을 한 사회과학의 화두가 되었지만 북한 여성 연구는 

양 이나 질 으로 북한 연구 발 에 비해 보 이라는 지 도 있다.4) 

지 까지 북한 여성에 한 연구는 부분 북한 여성 정책 분석을 심

으로 한 것과5) ꡔ조선녀성ꡕ(1946～2002)을 심으로 한 문학 분석들이6)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의 여성에 한 문제를 모성과 조국애라는 

에서 분석하려 하고 있다. 

본고는 지 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연구 상을 북한 작가동

맹 월간지인 ꡔ조선문학ꡕ(1997～2006)으로 한정하려고 한다. ꡔ조선문학ꡕ 

잡지는 1947년 10월에 ꡔ문화 선ꡕ이란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1997년 이후에는 북한의 정세를 반 하는 작품들이 등

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극복

하기 한 ‘붉은 기 정신’과 ‘자력갱생’의 추동과 ‘수령선군문학’을 강조

하고 있다.7) 본고에서 ꡔ조선문학ꡕ이라는 잡지를 선택한 이유는 북한에

 3) 이미경,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ꡔ조선녀성ꡕ의 내용분석을 심으로｣, ꡔ한국정치

외교사논총ꡕ 제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391쪽.

 4) 박 자,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정책 변화를 심으로｣, ꡔ국

제정치논총ꡕ 제45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84쪽.

 5)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 

이 과 1979년 이후 ꡔ조선녀성ꡕ 기사를 심으로-｣, ꡔ북한연구학회보ꡕ, 북한연구학

회, 2006. 25～50쪽.

박 자, 의 .

최 석, 의 .

 6) 이미경,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ꡔ조선녀성ꡕ의 내용분석을 심으로｣, ꡔ한국정치

외교사논총ꡕ 제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389～419쪽.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한 연구｣, ꡔ여성문학연

구ꡕ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349～385쪽.

 7) 이러한 은 북한에서 발행되는 다른 잡지인 ꡔ문학신문ꡕ, ꡔ청년문학ꡕ, ꡔ조선어문ꡕ

(ꡔ문학연구ꡕ ꡔ어학연구ꡕ로의 분화), ꡔ김 학보(어문편)ꡕ와 차별되는 이라고 북한

연구학자들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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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오래 연재되어 왔고 북한 사회의 변화양상을 변하고 있으며 

작가와 작품 경향이 다양하기에 본고의 연구목 에 합한 상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8) 본고에서는 북한문화를 할 때마다 생겼던 여성, 

모성, 조국애의 계에 한 의문을 북한문학의 여성담론과 여성  

쓰기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다. 

2. ‘고난의 행군’ 극복 정신으로서의 젠더 략화

1990년  반 이후 북한은 내외 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련

과 동유럽 사회의 사회주의 국가 붕괴와 북한의 자연  재난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들게 되고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하

게 된다. 북한은 총체 인 정치․경제  난국과 함께 심각한 체제 기

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한다. 고난의 행군이 1998년에 공식 으로 

종료되고9) 김정일이 국방 원회 원장으로 추 면서 북한 사회와 문

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 술부문에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이 요구하는 명작

이 김일성 주석의 생 의 뜻이 담겨 있는 ‘붉은 기 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 ‘내일을 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명  인생 을 철 히 구

한 작품임을 지 한다. 그는 주체사상에 구 된 붉은 기 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에는 일심단결의 신념, 자력갱생, 백 불굴의 명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명의 붉은 기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 것이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며 의리라고 강조한다. 한 ‘총 로써’ 당을 받들

 8) 논자가 속한 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고 있는 소규모연구회 모임인 ‘남북문학 술

연구회’에서는 ꡔ조선문학ꡕ을 연도별로(1997년～2006년) 분석하고 있다. 

 9) 북한에서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공식 으로는 98년에 마감된 것으로 

공고된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 ꡔ로동신문ꡕ, 199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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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부분, 모든 단 에서 ‘ 명  군인정신’을 극 따라 배울 것을 

역설한다.10) 이 시기 문학은 재의 총체  난국을 극복하고 강성 국

에 한 망을 제시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1998년에 쏘아올린 ‘ 명성 1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그 동안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강성 국으로 진입하

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강성 국 실 을 하여 

1998년부터 강조되어 온 ‘강계정신’이 문학 속에도 실 되고 있다. 강계

정신은11) 1998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김정일이 ‘자강도’(慈江道)를 

방문한 뒤, 같은 해 2월 26일자 ꡔ노동신문ꡕ 사설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

이다.12) 자강도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 추진해 온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가장 모범을 보인 지역으로, 강계정신은 자강도의 도청소재지이자 도를 

표하는 상징도시인 강계시와 이곳 주민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자는 뜻

에서 붙여졌다. 이후 강계정신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시 정신 겸 경제 회생의 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자

기 도자만을 굳게 믿고 받드는 수령 숭배의 정신 ② 도자의 구

상과 의도를 실 하기 해 투쟁하는 결사 철의 정신 ③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단 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나가는 자력갱생과 간고분투

의 정신 ④ 사회주의 미래에 한 신심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명  낙

10) 남원진, ｢고난의 행군과 주체문학｣, 남북문학 술연구회 발표문, 2007. 1쪽.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 을 빛내여 나가자-청년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앙 원회 기 지 ≪청년 ≫에  담화1996

년 8월 24일｣, ꡔ김정일 선집ꡕ 14, 조선로동당출 사, 2000, 225쪽, 김정일, ｢ 명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하여-조선로동당 앙 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

년 3월 17일｣, ꡔ김정일 선집ꡕ 14, 조선로동당출 사, 2000, 292쪽.

11) www.naver.com 백과사  참고.

12) 연형묵이 자강도 당책임비서로 일하면서 소형발 소 건설을 통한 력난 해결

방법을 마련해 ‘강계정신’이라는 새로운 조어까지 만들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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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신’ 등이다. 북한에서는 이 강계정신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해 

자강도 주민들이 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

정을 그린 화를 제작 상 하고 있다. 한 ꡔ노동신문ꡕ 사설을 통해 강

계정신을 강조해 왔다. 2000년 신년 사설에서는 “우리는 자강도 사람들

이 지닌 왕성한 일 욕심과 강한 생활력, 알뜰한 살림살이 기풍으로 당의 

구상을 빛나는 실로 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여성의 희생과 사가 더욱 강조되었다. 여성 자신의 사회  

실 이나 참여의 문제가 체주의 속에 종속되었다. 

ꡔ조선문학ꡕ에는 백두산 3  장군인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을 심축

으로 하는 수령형상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 산재되어 있고, ‘고

난의 행군’이라고 명명되는 총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체제 결속

과 수호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 부분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명투사이면서 지도자를 양육했던 김일성의 어

머니 강반석과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여사를 북한의 이상 인 여성상

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여성들은 경제난으로 공식공 체계

의 행 인 운행 속에서도 통 인 성역할과 사회활동의 참여와 당과 

지도자의 교시와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었다.13)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북한사회의 이상 인 인간형으로 주체사상교

양으로부터 만들어지며 북한주민들 모두의 실목표이다. 수령에 한 

충성과 효성을 제일 덕목으로 명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 으며 집

단을 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웅이 유일체제를 유지

하기 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다. 이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주체

사상의 지도  원칙  하나인 사상개조 선행의 원칙에 근거해서 새로

운 형으로 제시되고 있다.14) 

13) 이미경, ｢이상 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ꡔ조선녀성ꡕ의 내용분석

을 심으로｣, ꡔ 소연구ꡕ 통권 102호, 2004,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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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들에게 과 한 역할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를 성

공 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범 인물은 김정숙으로 볼 수 있다. 

평론 ｢백두산녀장군의 인상에 한 감동깊은 형상｣(김복희, ꡔ조선문

학ꡕ, 1999, 9. 29～32쪽)에서는 김정숙을 다룬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숙에 한 미화작업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

다. 북한여성에게 요구되는 한 모성의 기 에는 당과 국가에 충성

을 다하고 조국애를 실 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시  

어려움이나 육체  고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의 심에는 

늘 당이 있고 수령에 한 은혜가 있고 조국에 한 사랑이 바탕이 된

다. 북한의 이상 인 여성상으로 강조된 김정숙은 고난의 상황인 일제

시 와 6.25 쟁을 거치면서 모성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했고 당과 

수령을 해 충성을 다했다. 북한에서 원하는 모성은 단순히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닌 공산주의  인간을 양육하기 해 여성 스스로 공산주의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서 당과 국가, 지도자에 충성을 다하고 집단의 이

익을 해 개인 인 것을 희생할  알며 명과 건설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었다.15) 

북한에서 강조하는 ‘붉은 기 정신’은 명  군인정신으로 여기에도 

여성의 역할 수행이 강조되어 있다. 

조선의 3 장군들이신 한 수령님과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붉은 기발아래 높이 올리신 백두의 총성, 명의 뢰

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투 인 단펴소설문학은 총 에 비낀 명 군인

정신에 한 주옥같은 형상으로 빛나고 있다. 붉은기문학, 총 의 문학을 

(……) 총 에 한 사랑으로 일 된 우리 소설문학은 최근년간 단편소설 

14) 이종석, ꡔ새로 쓴 북한의 이해ꡕ, 역사비평사, 2000, 227～230쪽.

15) 이미경(2005), 앞의 책,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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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사의 길≫(조근) ≪ 노래≫(박춘섭) ≪생활의 수업≫(박윤), ≪별≫

(리정수), ≪한 녀교원의 사랑≫(석남진)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로서 ≪조

선문학≫의 호를 훌륭히 꾸리 다.16)

에 소개된 작품들은 총 와 사랑의 철학을 잘 형상한 것으로 평가

되며 여성들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조국의 번 과 인민의 행복을 바라

는 것에서 찾고 있다. ꡔ조선문학ꡕ 1997년 12호에는 ‘김정숙 80돐 기념

특집’이 나오며 ꡔ조선문학ꡕ 1999년 9호에는 백두산녀장군의 업 을 칭

송하는 모음17)이 나온다. 

｢첫녀성락하병들｣(송병 , 1999, 9.)에서는 육체  약 에도 불구하

고 낙하에 성공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었던 것은 백두산 여장군인 김정숙이 세심하고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용

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온다. 이는 선군시  산물인 총

가정의 시원을 백두산 3 장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격 생활에서 구보다 부담이 많은 것은 녀 원들인 것이다. 남자들

16) 김성우, ｢붉은기 정신이 구 된 우리 소설문학｣, ꡔ조선문학ꡕ, 1997년 10호, 71쪽.

17) < 한 공산주의 명투사 김정숙 동지 탄생 80돐 기념특집>, ꡔ조선문학ꡕ, 1997

년 12호, 13～47쪽.

｢밝은 미소(단편소설)｣(로종익), ｢ 송이(시)｣(차명숙), ｢몸소 지으신 배낭( 명설

화)｣(본사기자),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시)｣( 국 김성옥), ｢ 명의 어머니(정론)｣

(황성하), ｢백두산의 녀장수｣, ｢아, 우리 어머니(서정서사시)｣(양승근), ｢회령에서(련

속기행)｣(최성진), ｢김정숙 동지의 크나큰 온정속에 꽃펴난 애국 상공인들의 참된 

삶에 한 감명깊은 화폭(평론)｣(리 철), ｢진달래를 안으셨네(시)｣(김송남), ｢나의 

천만리(시)｣ 외 1편(김은숙), ｢어머님과 미래(가사)｣( 병석)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 은 만 에 길이 빛나리>, ꡔ조선문학ꡕ, 1999년 9호, 

7～32쪽. 

｢ 한 인간 -언제나 어머님의 뜻을 새기시고｣, ｢백두산녀장수 설-신기한 총알｣, 

｢첫 녀성락하병들(단편소설)｣(송병 ), ｢어머님의 미소(수필)｣(류정옥), ｢백두산녀장

군의 인상에 한 감동깊은 형상(평론)｣(김복희), ｢ 원한 침소리(시)｣(김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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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꼭같이 싸움을 하고 행군을 하면서도 휴식시간에는 군복을 입고 산나

물을 뜯고 작식 일을 해야하는 참으로 잠시도 쉴새가 없는 녀 원들이다. 

그런데 그런 녀 원들까지 꼭 비행기를 타고 진 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

인가. (……) ≪우리 녀 원들을 믿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녀 원들은 락하훈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고 꼭 

해낼것입니다.≫(18쪽)

｢추억｣(조산호, 2001, 9.)은 김일성 수령의 회고담을 통해 김정숙에 

한 이야기를 소설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총 만이 조국을 복하

고 총 만이 조국과 인민을 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여교

원에 한 추억｣(리경명, 2001, 9.)은 조국해방 쟁 시기 기의 포격 

속에서 수령님의 상을 안 하게 모시고 장렬하게 희생되는 여교원의 

이야기가 개된다. 장기성의 ｢나의 시어머니｣(장기성, 2003, 9.)에서는 

46년도 당원인 시어머니를 따라 당원이 된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며 ｢래

일｣(조상호, 2003, 12.)에서는 김정숙을 칭송한다. 

ꡔ조선문학ꡕ에는 육체  한계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성의 모

습이 나온다. ｢우리의 하늘｣(조상호, 1997, 4.)에서는 수령의 추억 속에 

등장하는 사들의 훈, 꽃다운 청춘을 바치는 여성 웅 김선옥이 나온

다. 수령은 쟁 때문에 비행사의 꿈이 좌 된 김선옥을 항공학교에 보

내 비행사로 키우라고 하 다. ｢방직공의 노래｣(류정옥, 1997, 4.)는 부

엌 기나 아이보개로 천 받던 여성이 아닌 신성한 노동자로서의 처녀

들을 그리고 있다. ｢형제 의 새벽노을｣(김성희, 1999, 3.)에서는 이상

인 결혼을 하 으나 사별한 ‘나’와 노처녀 사양공으로 공훈을 세운 ‘송

순’의 이야기가 개된다. 이들을 강하게 추동하는 것은 각자의 시어머

니와 어머니이다. 이 소설에서는 어머니 조국을 해서 한 몸을 바치겠

다고 다짐하는 ‘나’의 결심으로 결말을 맺는다. ｢룡산의 메아리｣(김성희, 

2001, 5.)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돼지고기가 어든 상황에서 풀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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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꾸라는 주제를 철해 나가는 사양공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랑과 행복에 한 문제와 녀성형상｣(김 ( 국), 평론 2001, 7.)에

서는 오늘날 조선여성의 행복을 가족과 조국을 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남녀의 사랑을 다룬 작품들에서도 여성의 역할과 가치 이 시된다. 

｢다시 본 모습｣(김혜 , 1999, 1.)에서는 육체  아픔을 이겨내어 임무

를 완성하고 서로에 한 이해와 지향 과 실 과정을 시하는 결혼

이 나온다. ｢겨울밤의 은하수｣(방정강, 1997, 3.)는 유훈을 받드는 청춘

들의 이야기를 서간체로 개하고 있다. 의사 박성훈이 친구에게 보내

는 편지로 처녀 ‘오월’의 이름에 얽힌 사연, 국화 같고 산소 같은 오월의 

활력으로 사랑에 빠지는 성훈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랑의 메아리｣(정

종, 1999, 7.)에서는 외모가 뛰어난 ‘최신혜’라는 여성이 쟁 후를 

통해 각성하는 인물로 나온다. 화자인 ‘나’는 학시험 감독으로 최신혜

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이 팔을 잃은 것을 동정하여 추가시험 기회

를 주려고 하 으나 단호하게 거 당한다. 최신혜는 자신의 사연을 이

야기한다. 쟁  도서 에서 일했던 최신혜는 뛰어난 미모로 이름을 

떨친다. 이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연구사 선생인 잘생긴 청년 

‘문구’의 조수가 된다. 그를 사모하게 된 후 쟁이 터지고 신혜는 그가 

의사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를 지원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

혜가 병사의 수술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죽어가는 문구의 가

르침 덕이었다. 재의 신혜는 외팔이가 되었지만 새로이 학시험을 

치른다. 

≪동문 사랑을 실험하는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요. 쟁이라

는 엄한 환경이 그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 동무를 시험했소. 동무가 진실

로 조국을 사랑하는가 안하는가 그 사랑을 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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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신의 여지를 남기는가… 그 게 시 가 매 인간의 사랑을 실험하는 

거요. 동무의 이야기가 그것이 지.≫(66쪽) 

｢두 번째 불무지｣(정철호, 1999, 1.)는 조국의 내일을 해 희생하는 

은이들의 사랑을 형상하고 있으며 ｢푸른 수첩｣(한인 , 1999, 2.)은 

사회주의 가정 속에서 신념과 지향이 하나인 부부애를 그리고 있다. 

｢차번호 만-하나｣(김창수, 2000, 10.)는 애정의 계를 사상  동지 계

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청년돌격 의 솔선수범과 동지애의 확인 과정이 

나온다.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여성상은 선군 명의 일군으로서의 여성상으

로 이어진다. ｢밝은 웃음｣(김명진, 2006, 3.)은 선군가정의 지향 을 제

시했다고 평가받는다. 4번째 애를 임신한 여인이 주체 으로 가정과 직

장에 충실한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버들꽃｣(김정희, ꡔ조선문학ꡕ 2006, 

1.)에서도 선군가정 속에서 가정주부와 리 원장 역할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나온다. 

3. 조국애 형성을 한 모성담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여성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북한소설

에는 모성과 조국애의 계가 하게 연 되어 나온다. 모성에 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면 북한의 모성 이데올로기는 다른 사회와 마찬가

지로 여성들에게 일방 인 희생, 사, 헌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북한체제에서 여성은 “사회의 한 쪽 수 바퀴를 떠 고 나

가는 역군”으로서의 여성의 사회활동을 극 권장하고 이를 뒷받침하

18) 이미경(2005), 앞의 책,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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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기반과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한 제도  정치를 마련

하여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지원하여 왔다.19) 

북한사회 내의 모순 인 원리의 병행과 유지는 우선 북한의 가부장

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수

령-의 권 가 이데올로기, 법, 제도, 규범 등을 규정하는 유일 지배체제

를 형성, 유지하기 해 가부장제  유교 통의 유산을 재생, 확 시켰

다.20) 북한에서 재수용된 가부장제의 특징은 북한의 독특한 가족 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가족개념으로서  가정이라는 용어를 통

해 북한 사회 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지칭하고 어버이를 지도자 김일

성으로 보는 가(家)의식을 구성하 다.21) 

북한은 통 인 충효 이데올로기를 지도자  국가에 한 의무로 

재해석하며, 어버이 수령에게 복종과 충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인민의 도리라고 여기고 가부장제에서 가장의 이미지를 국가

의 수령과 가정의 남성에게 용하여 수령은 어버이로서 모범 으로 자

녀를 교육하고 아내로서 충실하게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22) 이것은 여

성들에게 명화, 노동계 화 되면서도 성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모순된 역할 수행은 북한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당연시된다 해

도 북한 여성들이 이를 문제의식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여성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 있다.23) 이러한 북한의 여성이데올로기는 

ꡔ조선문학ꡕ에 실린 단편 소설들을 살펴보았을 때 조국애를 강조하는 이

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기제와 한 연 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19) 윤미량, ꡔ북한의 여성정치ꡕ, 한울, 1991, 79～89쪽.

20) 조형, ｢북한사회체계와 여성 ｣, ꡔ민족과문화ꡕ, 한양  민족학 연구소, 1992. 

21) 박 선, ꡔ 북한사회와 가족ꡕ, 한울아카데미, 2003, 43쪽.

22) 이효재 외, ꡔ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ꡕ,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문화연구소, 

1999, 426～67쪽.

23) 이미경(2005), 앞의 책,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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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형제 의 새벽노을｣(1999, 3.), ｢모성의 권리｣(1999, 9.), ｢사랑의 

메아리｣(1999, 9.) 등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 자신의 발 보

다는 모성 수행의 차원, 조국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차원으로 그려

진다. 

북한 체제의 특징인 유일지배체제의 이론  토 가 되고 있는 사회

정치  생명체론은 ‘인민 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심’이라는 

지 를 규정하고 있는 명  수령 과 정치  생명을 매개로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 인민 이 연  계에 기 하여 유기 으로 통

일되어 있다는 이론을 심으로 성립되어 있다. 사회정치  생명체론은 

기본 으로 생명의 이분법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며 행동하는 육체  생명과 함께 사회  존재로서 살며 활동하는 정

치  생명이 있는데 후자가 더 요하고 이것은 생하는 것으로 수령

이 이 생명의 심이 되며 수령부터 받는다. 즉 수령, 당, 은 정치  

생명체 안에서 ‘ 연  계’로 맺어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어버이 수령’에 해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

다.24) 북한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은 모성 심으로 희생과 사, 헌신을 

기 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조국애를 강조하는 이데

올로기 역할을 한다. 

｢향기｣( 성하, 1999, 5.)에서는 조국의 사과 맛에 얽힌 일화가 개

된다. 재일동포인 ‘순이’는 북해도의 조그만 민족학교 교원으로서 앙

강습에 뽑  교육을 받고 ‘만경호’를 직  가보게 된다. 배를 참 하고 

선원식당에서 민족  향취가 깃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빨간 사

과에 탄성을 하게 된다. 순이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조국의 사과

맛을 느끼게 하고 싶어 한다. 새학기에 순이는 스물두 명의 학생들에게 

24) 이종석, ꡔ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ꡕ 주체사상총서 2, 사회과학출 사, 백산서당, 

1989, 21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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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나눠주고 ‘조국의 사과 맛’이라는 짓기 숙제를 내 다. 다음 

날 학생들에게 짓기를 시키던  ‘일림’이라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사과찬미에 비해 “조국의 사과맛은 조국의 사과맛입니다”라는 짧은 

로 신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을 방문한다. 이후 일림 어머니가 재

일동포 1세   한 사람으로 겪었던 일화를 통해 고향에 한 그리움

과 반일 감정이 나타난다. 한 재일동포들이 피난민도 이주민도 아니

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임을 설 한다. 

우린 쟁란리를 피해 조국을 떠나온 피난민이 아니다. 스스로 조국을 

버리고온 이주민은 더욱 아니다. 왜놈들의 총칼 아래 피 물을 쏟으며 강

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다. 오고싶어 오지 않은 땅, 살고싶어 살지 않는 사람

들… 그래 그것이다. 바로 그것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기-어머니 조

국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의 지에 뿌리를 내린 사과의 향기가 원

하듯이 조국의 품- 어버이 수령님의 한품속에 뿌리를 둔 우리들의 피도 

도 원한 조국의 것이다.(57쪽)

｢수학려행｣(김선환, 1999, 5.)에서는 부모의 인연이 자식으로 이어지

는 내용이 개된다. 일본에 있는 조선 학교 졸업반인 ‘수정’은 졸업여

행으로 조국에 와 있다. 동강에서 만난 학생과 꽃을 가꾸는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돌’에 얽힌 아버지 의 사연을 확인하게 된다. 수정의 

아버지와 학생의 아버지가 친구 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정이는 조

국에 온 손님이 아니라 조선의 딸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친다. ｢모성

의 권리｣(김혜 , 1999, 7.)는 작곡사 ‘송 향’이 오래간만에 아들과 함

께 미술 을 찾았다가 그 곳에서 <엄마품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그림

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향은 다음 날 앙미술 창작사로 찾아가 

작가를 만난다. 향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

라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잃어버려진 것임을 알게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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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  일본인의 양녀가 되었으나 불구가 되자 버림을 받았던 아  기

억을 가지고 있던 향은 후에 고국의 품에서 설비를 갖춘 병원에

서 치료 받고 결혼하여 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자신이 버림받은 

로만 알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성찬가 

‘어머니사랑’을 작곡한다. 

2000년 이후 ꡔ조선문학ꡕ에서는 작품 속에서 모성을 주제로 다루면서 

‘어머님의 총 사랑’, ‘수령결사옹 정신’을 시 정신으로 강조하기도 한

다. 2001년 12호에는 어머니를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어머님의 공훈메달｣(시, 곽명철) ｢어머님 밝히신 그 새벽에｣(시, 진동

화) ｢어머니들이 태여나다｣(단편소설, 리 환), ｢어 하여 북쪽의 녀인들

이…｣(시, 렴형미), ｢어머니 심정｣(단편소설, 박종상) 등이 그러하다. ｢선

군시 가 드리는 생의 노래｣(평론, 김철민, 2001. 12.)에서는 김정숙이 

조국 복을 해 헌신한 사랑을 모성애에 비유한 ｢어머니의 그 업 

원하리｣(서사시, 리범수)를 찬하고 있다. 

한, 고향과 조국과 어머니를 합일된 하나로 보는 경향은 여러 에

서 나타난다. 최희건의 평론에서는 동기춘의 시집 ꡔ인생과 조국ꡕ이 고

향과 조국에 한 사랑을 어머니에 한 사랑으로 고찰하여 술 형상

 사유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인 동기춘은 사랑의 불을 안고사는 시인이다. 그가 안고사는 사랑의 

불―그것은 인간과 생활, 향토와 조국에 한 사랑의 열과 이다. (……) 

이것은 구체 인 것에서 체를 인식하고 부분과 체를 유기 이며 통일

인 계속에서 고찰하는 변증법  사유, 어머니와 고향과 조국을 하나의 

≪사랑의 실체≫로까지 감각하는 시인의 독특한 술형상 사유능력을 보

여 것이다. (……) 진정 시인에게 ≪사랑과 산천≫을  바로 그 ≪사랑≫

이 고향이 다. ≪잃으면 내가 없고 지키면 내 삶이 있어 를 해 아낌

없이 피를 뿌릴≫그 땅이 ≪나의 조국≫이 다. (……) 고향과 조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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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사랑의 시정신을 가지자면 자기 수령의 조국과 인민에 한 

한 사랑의 정치신앙을 신념과 량심으로, 도덕과 생활로써 받아들이고 

숭배하여야 하며 수령의 한 인간사랑의 사상과 뜻으로 사색하고 그 

사상과 뜻을 그 로 닮아야만 한다.25)

어머니에 한 주제는 ｢공로메달｣(김리돈, 2002, 6.), ｢ 강 내기바람

-한 리 원장의 이야기에서-｣(김청수, 2002, 8.)에도 계속 나타나는

데 어머니의 의미를 조국의 한 부분인 고향과 지로서 나타내고 있다. 

｢제비｣(김혜성, 2002, 11.)에서는 자식과 남편을 추동하는 어머니의 이

야기가 나온다. 

4. 민족성 표상으로서의 여성의 상징화

ꡔ조선문학ꡕ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꽃, 산, 고리, 자연, 지 등이 많

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꽃은 명  낭만성을 상징하고 있다. 북한문학

은 사회주의 제도를 찬하고 미래에 한 낙 을 심어주기 한 주제

를 많이 다루고 있다. 여성을 꽃에 비유하여26) 여성을 주체형의 공산주

의자이며 명투사이며 인민을 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조선의 민

족성을 표하는 것으로 표 한다. 조선의 여성은 꽃처럼 곱고도 강하

며 원한 사의 길을 걷는 존재로 그려진다. 정은옥은 ｢녀성의 노래｣

25) 최희건, ｢자기 생활의 세계, 시세계를 가진 시인들의 상｣, ꡔ조선문학ꡕ, 1997년 1

호, 63～67쪽.

26) 리복은, ｢붉은 다리아｣, ꡔ조선문학ꡕ, 1997년 1호. 김남용, ｢태양과 해바라기｣, ꡔ조선

문학ꡕ, 1997년 11호. 송혜경, ｢나리꽃｣, ꡔ조선문학ꡕ, 1997년 5호. 조상호, ｢우리의 하

늘｣, ꡔ조선문학ꡕ, 1997년. 4호. 장미 , ｢흰 들국화｣, ꡔ조선문학ꡕ, 1997년, 4호. ｢목화

꽃｣, ꡔ조선문학ꡕ, 1997년 8호. 김정희, ｢버들꽃｣, ꡔ조선문학ꡕ, 2006년 1호. 김형수, ｢정

향꽃｣, ꡔ조선문학ꡕ, 2006년 4호. 림병순, ｢들국화 향기｣, ꡔ조선문학ꡕ, 2006년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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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하여 

이 땅과 운명의 숨 을 잇고

은 힘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며

명의 한쪽 수 바퀴를 떠미는 그네들

그 장한 모습들이

조국의 시화원에 싱싱히 피여났으면

더 바랄것 없으리라

한송이 들국화같은 나의 노래도

장군님 따르는 이 나라 녀성들

그 아름다움의 메아리를 더해주는

한가닥 고운 청으로 높이 울리리니

한껏 푸르른 조국의 하늘아래

더욱 빈발할 조국의 시화원에

활짝 피여서 지지 않을

아, 나의 들꽃, 나의 노래여!27)

｢찔 꽃 마을의 향기｣(김원선, 1998. 6.)에서는 군인 아내의 희생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남을 하는 깨끗한 마음과 희생성, 헌신성이 새

로운 경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여성의 모습을 온 리에 퍼지는 

찔 꽃의 향기로 비유하고 있다.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시  청

년들, 그들이 창조하는 인간미풍의 극치들, 그것이 오늘 내가 타고가는 

행렬차칸에도 그 로 옮겨졌으니 우리 나라에는 무수한 심이들이 살고

27) 정은옥, ｢내 바라는 것은...｣, ꡔ조선문학ꡕ, 1997년 3호,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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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들이 창조하는 시 의 미풍은 찔 꽃마을의 향기마냥 온 사회를 

진한 향기로 꽉 채운다. (……) 정녕 심이는 이 세상 만복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듬뿍 안겨주시려는 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그 로 활짝 

꽃피울  아는 인간이다. 복을 안고 사는 인간의 풍모는 군인들에게는 

정성의 샘이 되고 사회 으로는 공산주의미풍의 숨결이 되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이것은 곧 일심단결의 기 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받드는 지반이 아니겠는가!(43쪽)

한 조국이 엄한 시련을 겪을 때 평범한 여성이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는가를 형상한다. ｢나리꽃｣(송혜경, 1997, 5.)에서는 ‘조국해방

쟁’ 시기 국토 리사업에 임한 한 여인의 고귀한 희생을 그리고 있다.28) 

모성을 자연에 비유한 작품으로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정해경, 

2001, 5.)가 있다. 

어머니를 자연에 비길진  자식을 꿋꿋이 떠받들어 주는 지이고 걸음

걸음 사랑을 부어 젖품에서부터 나라의 공민으로 키워주는 이고 여름이

며 자식의 앞길에 한 생의 마음을 깔아 성공에로 이끌어주는 가을이라고 

말할수 잇지 않겠는가.…29)

한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의 염원을 간 히 그리고 있는 여성에 

한 시가 있다.30) 뜨거운 모성애를 지니고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며 통일

을 열망하고 염원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허나 어이하여 나는 

꽃다운 녀성의 이름을 

28) 송혜경, ｢나리꽃｣, ꡔ조선문학ꡕ, 1997년 5호, 58～65쪽.

29)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ꡔ조선문학ꡕ, 2001년 5호, 71쪽.

30) 렴형미, ｢통일과 녀인｣, ꡔ조선문학ꡕ, 2003년 3호, 7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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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란 고 말과 나란히 놓는것인가

어이하여 나는 이 땅의 평범한 녀인으로

이토록 통일을 안고 속 태우는 것인가

(……)

한 번 울어 본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

사무치게 사무치게 더더욱 그리워

나섰다. 유순한 검은 에 서리발 내뿜으며 

엄숙한 력사앞에 피 젖은 꽃잎들을 휘뿌리며 

나섰다 통일이여 네 앞에

조선의 남아들과 나란히

조선의 녀인들도 목숨걸고 나섰다.

(……)

무엇을 지니고있어 이 나라 녀인들은

이 듯 하늘땅에 밝은 미소 뿌리며

자그마한 몸매에 늘 수고를 걸머지고 

타고난 천성인 듯 소녀시 부터

그 듯 열렬하고 성실하던가

(……)

그것은 사랑

바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녀인들의 온몸에 타는 불길이여라

무도 사심없고 헌신 인 것이기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 바 없는

숭고하고 열렬한 신비의 힘

조국의 통일에 한 염원과 더불어 조국의 미래의 모습을 여성의 모

습에 투사시킨 작품도 있다. 2000년  반 이후부터는 선군시  구

에 한 낙 을 여성의 형상화 속에서 찾고자 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

하고 있다. ｢들의 매력｣(지인철, 2004, 5.)에서는 여성의 모습에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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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를 발견하면서 그런 여성을 사랑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서정 으

로 그리고 있다. 

벼꽃이 피기 시작한 들 우에 하늘의 별이라도 내려앉은듯 나비등불빛

이 쉬임없이 깜박거렸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요란스  울려온다. 한뽐도 못

되는 키에 푸른 알이 툭 불거진 들의 가수들은 기운찬 물소리와 한데 어

울려 장 한 들의 교향악을 연주하고 있다. 유난한 달빛이 무르녹아 내리

는 들 의 밤은 제나름의 정서로 매혹 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주 의 모

든것이 허 하게만 느껴졌다. 

문득 그 감정이 어느날 아가 보이지 않던 들 에서 느끼던 그런 감정

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가 없는 들 은 막이 내린 무 처럼 쓸

쓸하고 허 했었지.… 그러고보면 아는 이 풍요로운 들 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처녀인가.31)

｢버들꽃｣(김정희, 2006, 1.)에서는 꽃이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한 꽃이

지만 자기자신을 모두 바쳐 사랑하는 고향땅에 선군시 의 붉은 새 을 

안아오는 주인공 ‘옥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들국화 향기｣(림병순, 

2006, 11.)에서는 신문 배달을 빼먹자 아들에게 온 동네 배달을 다시 시

킨 신문 통신원 아 마가  군  시  병실을 밝혔던 들국화꽃으로 

상징되는 간호원 한 녀이며, 지 도 그때 실명한 군인을 남편으로 

수발하며 산다는 이야기가 개된다. 

5. 나오며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문학에도 2000년 에는 새로운 경향의 여

31) 지인철, ｢들의 매력｣, ꡔ조선문학ꡕ, 2004년 5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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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각이 나타난다. 이 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사랑이 동

지애와 조국애로 흘 다면 차 사랑과 사회  지 , 진정한 행복과 미

래를 고민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새롭게 등장한다. 작품 속에서 여성의 

사랑과 일에 한 내용이 새롭게 조명된다. ｢후사경｣(정용종, 2001, 1.)

에서는 처녀 발 소돌격 원의 의견반 과 그것으로 인한 문제 을 속

죄작업으로 이어나간다는 이야기가 개된다. ｢한분조장의 수기｣(변창

률, 2001, 1.)에는 텔 비젼과 신문에 소개되고 싶어서 농 진출을 결정

한 여성이 나온다. ｢행복의 무게｣(리라순, 2001, 3.)에서는 연구사 지

만 연구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유경’이의 이야기가 개된다. 같

은 연구사인 남편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아민법을 버리고 과학 으로 

더욱 완성된 알콜법을 완성하려고 하 다. 남편의 의지를 확인한 유경

도 연구에 매달리고 결국 부부는 공동으로 연구를 성공 으로 마치고 

두 개의 박사메달을 받고 많은 인 의 환 을 받는다. ｢생활의 격류｣

(김해성, 2001, 4.)에서 어머니의 기 를 받았던 외딸인 ‘나’는 성실한 

가정주부가 되어 있다. 남편과 함께 길주에 사는 친정어머니의 일흔 돐

잔치에 다녀오는 길에서 소 밭건설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는 소 밭건설장에 손풍 건설장으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 란 머리수

건｣(김 희, 2001, 7.)은 두벌농사 주제로 당의 경직된 사고를 비 한 

작품이다. 북한의 농업 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료와 비료 문제를 

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뜻한 꿈｣(최련, 2002, 1.)은 

한 여성 연구사의 꿈을 그리고 있는데 생경한 언어나 주제 표 이 없는 

참신함과 서정성이 돋보인다. ｢열쇠｣(김혜성, 2004, 4.)는 가정의 기

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한 여성의 내면  갈등과 착하게 돌

아온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책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탄 마을

처녀들의 속삭임｣(시, 김윤걸, 2003, 6.)은 처녀들의 맑고 깨끗한 심성

을 잘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 가정에 한 이야기｣(리희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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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상이 향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는 언제나 경어를 사용하고, 때때로 아

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밥을 짓거나 빨래를 한다. ｢함께 가는 길｣(공

천 , 2001, 11.)에서는 여성과학자의 참된 인생을 그리고 있다. ｢듣고 

싶은 목소리｣(변창률, 2006, 7.)에서는 농  여성들의 사소한 오해와 불

신이 해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본고는 ꡔ조선문학ꡕ을 통해 문학 속에 표 된 북한의 여성담론을 고찰

하 다. 북한 문학에서 형상화된 여성상은 민족 는 국가 공동체 담론

에 의해 성 역할의 명화, 민족성 표상으로서의 상징화, 모성담론의 

략화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은 강성 국론과 선군 명론을 내세웠고 문학에서 표 되는 여성

상도 이에 향을 받았다. 

본 연구 상에 나타난 북한 여성상은 ‘고난의 행군’ 극복정신으로서

의 성 역할이 강조되어 젠더로서 략화 되었다. 여기에는 문학 속에서 

여성의 희생과 사가 더욱 강조되어 여성 자신의 사회  실 이나 참

여의 문제가 체주의 속에 종속되었다. 여성들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조국의 번 과 인민의 행복을 바라는 것에서 찾고 있었다. 한 북한 

문학에서는 조국애 형성을 한 모성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북한 문학에 표 된 여성상은 모성 수행의 차원, 조국의 일원으로

서의 역할 수행 차원으로 그려지고 있다. 민족성 표상으로서 여성을 상

징화한 작품들은 주로 꽃, 자연에 여성을 빗 어 북한 여성의 모습을 

이상화하려 하고 있다. 통일에 함 염원, 고향에로의 회귀. 선군시 의 

구 을 여성의 사랑과 헌신하는 모습에 투 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성상은 2000년도 이후에 미세한 변모양상을 보 다. 문학 

속에 표 되는 여성이 조국이나 가정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걱

정하거나. 인간 인 삶에 해 염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등장하 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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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북한 사회의 변화와 동반하여 북한문학 속 여성상도 변모하여 

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면모도 보 고 체 으로 여성의 사회  

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여성을 주제로 하거나 여성  

쓰기를 보이는 들을 통해 남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는 북한의 표 인 월간지인 ꡔ조선문학ꡕ 10년 치를 분석하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여성상과 모성, 조국애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하 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북한 문학의 새로운 변화양상 등을 알 수 있었다. 한 기존

의 연구들은 북한의 여성상을 연구하면서 ꡔ조선녀성ꡕ 잡지에 편 된 경

향을 보 는데 ꡔ조선문학ꡕ이라는 매체를 통해 좀 더 폭넓은 근을 할 

수 있었다. 북한문학에서의 여성  시각의 변화를 문학사  지속과 변

모과정 속에서 좀 더 주도면 하게 조망할 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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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rth Korea's women․maternity․patriotism aspects of 

Joseon Munhak(1997～2006) from 'marching of tribulation'

Lim, Ok-kyu

This paper analyzed the era, the race, and identity of women 

which was observed and expressed as the object of the gender i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When you look into he identity of women 

express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you come to know it connotes 

the race, modern age and the fatherl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contradictory principles is explained by characteristics of the 

patriarchal socialism. Women's sacrifice and devotion are in this 

explanation. Analysis about maternity and symbolism of women in 

North Korean literature is the efficient way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ideology and it's system.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women in the magazine, 

Joseon Munhak, is analyzed. While North Korea have suffered inside 

and out in recent 10 years, it is slowly changing. Also in literature the 

changes occur, new authors come out and new literary works are 

presented.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women in recent Joseon Munhak 

(1997～2006) is portrayed as a gender which characterized the role of 

women as overcoming spirit of 'marching of tribulation'. Women also 

have maternity to shape patriotism.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literatures that symbolized women as racial characteristics. 

Above all things, features of women in Korean literature chang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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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s in society of North Korea, not as a totalitarianism but as 

a individualism. You can easily see that women's status in the society 

improved in general. Also you can find authors and literary works 

unknown in South Korea from the writings about women and the 

writings that are feminine. 

Key words : marching of tribulation, Joseon Munhak, North Korea's women, 

maternity, patriotism, racial characteristics, gende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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