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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유예된 모성실현의 사회적 맥락: 

온라인 난임 커뮤니티를 통한 질적 연구*

류 숙 진**

1)

논문요약

이 글은 온라인 난임 커뮤니티의 게시글 분석을 통해 난임여성들의 생물학적 모성 

열망과 보조생식술 시술의 사회적 배경을 고찰해 보는 경험적 연구이다. 가임 능력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난임은 중대한 사회적 결함이자 낙인으로 작용한다. 난임은 생

식 기능의 문제를 넘어 성 정체성과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인식되며 난임

여성들의 삶에 전반적 위기를 초래한다. 사회적으로 의료 기술의 유용성이 부각되는 

문화 속에서 난임여성들은 난임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을 이용한다. 

그리고 보조생식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 불가능한 상

태가 아니라 임신이 어려운 상태로 재구성하고 임신을 시도하며 규범화된 생애주기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임신은 거듭 실패하고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가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여성들은 늦더라도 결국은 아이가 생길 것

이라는 낙관적 격려와 다른 난임여성들의 임신 성공 경험을 접하면서 모성실현에 대

한 열망을 거두지 못한 채 보조생식술 시장에 머무른다. 이 연구는 난임여성들의 경험

을 관통하는 사회적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난임이라는 개인적 사건이 어떻게 사회문화

적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주제어: 난임, 난임여성, 모성실현, 보조생식술, 온라인 커뮤니티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 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북 학교 사회학과 강사, withmint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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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매년 최 치를 경신하는 출산 상의 한편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22만 명으로 매년 이 규모의 사람들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을 기 으로 유배우자 여성의 

12.1%가 난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병원에서 난임을 진단

받은 경우가 52.1%로 보고되었다(이소  외, 2018, 138). 그리고 이들이 난임 치

료 목 으로 시술하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건수도 한 해 10만 여건에 달한다(황나미ㆍ이수형ㆍ장

인순, 2017, 45, 89). 최근 정부는 난임을 출산의 요인  하나로 보고 출산 

응책으로서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우선 을 맞추

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을 면 확 ’(보건복

지부, 2016a, 6-7)하 는데 이를 계기로 난임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책

 의제로 부상하 다.

오랜 기간 임신과 출산은 자연스러운 생식 기능을 넘어서서 젠더 정체성

과 섹슈얼리티, 가족 구성에 한 문화  가치와 결합되어 왔다. 임신과 출산

은 이성애 심의 성  결합과 분리할 수 없었고 섹슈얼리티, 그 에서도 낭

만  사랑과 성  친 감을 바탕으로 맺어진 부부 계의 결실로 인식되었다. 

낭만  사랑은 성  친 감에 기반한 혼인으로 이어지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은 정상 인 가족을 구성하는 강력한 젠더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출산 상이 고착화되는 실에서도 자녀가 없는 부부는 가족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자연 으로 임신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들에

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자 사회  낙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모성을 여성의 주

요 정체성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는 가임 능력에 따라 여성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난임여성에게는 ‘석녀(石女)’라는 오명이 워지기도 했고, 난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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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알 수 없거나 심지어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더라도 여성의 책임이 

더 강조되었다.

그런 가운데 보조생식술의 비약 인 발 은 불임(不姙)1)이라는 사회  오

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오늘날 보조생식술은 인공

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  아기)과 같이 생식세포의 수정과 착상에 이르는  

과정에 의료 으로 개입하여 임신을 성공시키는 수 을 넘어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 이용, 특정 성별  유  조건을 갖추도록 생식세포를 조작하고 

재조합하는 기술까지 실행 가능해졌다. 그 결과 보조생식술은 ‘임신 불가능

(不姙)’한 상태를 ‘임신이 어려운(難姙)’ 상태로 바라보도록 인식을 환시키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난임은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질환이자 개

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료  처치가 더해진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

다. 이제 보조생식술은 유력한 난임 치료 기술로서 난임 상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난임 치료를 한 정책  

지원을 확 한 것은 기존의 수요에 더하여 경제  부담이나 연령 때문에 보

조생식술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도 포기한 사람들까지 난임 치료 시장으로 

유입시키며 보조생식술의 규모와 입지를 키웠다. 체 난임 치료 시장의 규모

를 정확하게 악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시술비 지원

건만 보더라도 2016년을 기 으로 인공수정 시술은 34,920건, 체외수정 시술

은 52,860건이고(황나미 외, 2017, 45, 89), 이 사업을 추진하기 해 연간 920억 

원 규모의 산이 투입되었다(보건복지부, 2016b, 208). 정부의 시술비 지원을 받

아 태어난 출생아수도 2008년 4,535명으로 체 출생아  1.0% 수 이었으

나 2010년부터 시술비 지원 상이 확 되면서 2011년에 보조생식술로 태어

난 출생아는 11,317명( 체 출생아수의 2.91%), 2016년의 경우 19,736명으로 당해 

체 출생아수의 4.9%를 차지할 만큼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생아 비율은 증가

1) 의학 으로 불임(不姙)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성생활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한산부인과학회, 2015,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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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황나미 외, 2017, 26).

그 지만 보조생식술의 확고한 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기술이 난임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원인불명의 난임2)’으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여성과 체외

수정시술을 받은 여성의 각 72.9%와 51.8%로 보고되었다. 난임을 진단받은 사

람들의 반 이상이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보조생식술

을 시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시술

하는 보조생식술의 시술 건 비 임신율은 체외수정의 경우 29.6%, 인공수정

의 경우 13.9%에 불과하다(황나미 외, 2017, 64, 104). 임신이 모두 출산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에 이르는 비율

은 더 낮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난임여성들은 낮은 임신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거듭 시술을 받을까? 난임여성들이 거듭되는 임신 실패에도 모성실 에 한 

열망을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할까? 본 연구는 이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그리고 난임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난

임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난임여성들이 보조생식술을 유력한 해결 수단

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과 실제 시술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  실은 어떠한

지, 임신이 실패하더라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어떤 가치가 

지배 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난임이라는 개

인  경험이 어떻게 사회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한 실마리를 찾고, 

난임에 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2) “‘원인불명 난임’은 정액검사, 배란기능, 자궁강  난 검사 결과 의학  소견상 모두 정상으

로 진단되었으나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명시된다(황나미 외, 2017, 94).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10/22 09:59(KST)



난임, 유예된 모성실현의 사회적 맥락   9

II. 선행연구

어머니가 되는 것(motherhood)은 사회문화  맥락과 련되어 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경험은 여성 특유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

로 여겨져 왔다. 생물학  자녀를 임신하고 낳는 것은 ‘이성애자’로서의 결혼 

계를 완성하는 것이자, 문화 으로도 완 하고 성숙한 여성(womanhood)이 되

기 한 통과의례처럼 수용되어 왔다. 재생산은 온 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과 ‘어머니’라는 문화  장으로 근할 자격을 부여하여 사회 으로 안정된 여

성으로 살아가는 느낌도 갖게 해 다(Whitehead, 2016, 95-96). 무엇보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임신 경험 자체가 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머니가 되지 

못한 여성들은 온 한 젠더로서의 여성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체 으로나 

심리 , 사회 으로 요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로 폄훼된다(Ulrich & 

Weatherall, 2000, 327-329). 그 기에 난임은 여성에게 회복 불가능한 결함이자 사

회  낙인으로 인식된다. 그런 만큼 난임여성들은 성 정체성이 훼손되고, 자아

와 삶의 균형감각을 상실하며, 우울감이나 패배감, 자책감, 비통함, 고립감을 

비롯한 심  고통을 겪는 등 반 인 삶의 질이 하되고 사회  배제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황나미, 2013, 173-179; McBain & Reeves, 2019; 159-163; 

McCarthy, 2008, 321-323; PetersonㆍGoldㆍFeingold, 2007, 252-255; Sahinoglu & Buken, 2010, 

218). 여기에 더하여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의 사람들은 난임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로 이해하

지 못한다. 그로 인해 난임여성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이

나 해결책을 던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난임여성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 으로 고립되는 것으로 분석된다(Ceballo

ㆍGrahamㆍHart, 2015, 502; Mcbain & Reeves, 2019, 159-161). 따라서 난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난임이 여성의 정체성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  향과 함께 난임여

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성과 련된 사회  규범, 문화  통 등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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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요인도 강조한다(Peterson et al,. 2007, 251).

난임을 벗어나기 해 고려하는 실 인 안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

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조생식술은 난임 상자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  최선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의미화된다(김경례, 2010, 150). 그

지만 이 기술의 용이 난임여성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

들은 다소 상반된 입장과 결론에 이르고 있다. 먼  난임여성과 보조생식술의 

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체로 여성주의  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 연구

들은 보조생식술의 발달이 생물학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모성에 한 안  

논의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입장

에 서있다. 실  맥락에서 재생산 기술을 바라보는 들의 인식과 실천은 

지배 인 규범 체계의 향을 받으며 기술이 실행되는 배경 한 주류 인 사

회 계와 담론이 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난임여성들은 스스로 보조생식술

을 이용하여 임신하려는 욕구를 갖기도 하지만, 그 근간에는 가부장 인 가치

가 지배하는 가족  사회  계가 있고, 난임여성들은 보조생식술을 능동

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하도록 권유받거나 강요당한다(김경례, 

2010, 182-183; 김선혜, 2008, 115-116; Sandelowski, 1991, 29-47). 특히 기술 자체는 립

이라는 사회  선입견이 기술 이용에 한 지배  가치를 감추면서 난임여

성들에게 이 기술을 수용하라는 압박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이경애, 2016, 135). 

그래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난임여성들을 남성 지배 인 의료 기술과 가족 

가치의 희생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가부장  이해 계가 지배하는 재생산 기

술은 여성의 몸을 상화하고 착취하며, 결과 으로 여성을 주변화시킬 수도 

있다(송윤진, 2018, 65). 시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몸은 의료  범주로 조작되고, 

몸에 한 결정권이 제한되며 문가들의 이해가 당사자의 요구를 넘어서서 

철되는 문제가 래될 수도 있다(김경례, 2010, 165; 조 미, 2006, 57-74). 한 

국가  차원에서 출산 응책으로서 난임에 개입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임

신 가능성 주로 수치화하고 인구 정책의 도구로 근하는 것으로 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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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국가가 개인의 재생산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재 변화하고 재구성되

는 가족 가치나 실천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복고  가족주의를 더욱 강하

게 유포한다는 비 도 꾸 히 제기되어 왔다(하정옥, 2012, 44-46; 2015, 273).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주의  을 견지하더라도 여성이 경

험하는 심리 , 사회  경험에 따라 출산과 보조생식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의

미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보조생식술에 근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재생산 기술에 복속되거나 통제되어 기존의 권력 계를 재생산하는 도

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른 

사회 , 문화  방식으로 다양하게 맥락화되어 있으므로 재생산 기술도 차별

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컨  서구에서는 보조생식술을 시술하는

데 소요되는 막 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산층 이상의 백인 여성들 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층의 유색 인종 여성들

은 재정  부담이나 그들의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문화  편견으로 인

해 이 기술에 근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만큼 난임여성들 사이에

서도 계층이나 인종을 비롯한 사회  치에 따라 난임을 진단받을 기회, 의료

 서비스에 한 지원 범 , 재생산 기술에 한 결정권에서 차이가 있고 그

것이 난임에 처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까지 상이한 향을 미친다는 

이다(Bell, 2014, 521-526). 한 여성주의  에서는 보조생식술과 그 기술

의 국가  유포가 여성의 건강권을 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한다고 비 해 

왔다. 그러나 정작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려는 난임여성들은 본인의 건강권보다

는 출산권을 앞세우며 더 많은 시술 기회를 보장해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이

다. 이들에게 출산은 가부장  사회와 가족 계 속에서 강요되는 의무만이 아

니라 극 으로 행사하고 싶은 ‘낳을 권리’로서의 재생산권3)를 의미한다. 그

3)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임신  출산과 련하여 여성의 건강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재생산권의 보장을 요구하던 기에는 당시 증하는 인구 문제

를 둘러싸고 각국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출산장려나 출산억제를 통해 여성의 생식능력을 

도구화하던 것을 비 하는 여성주의  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재생산권은 여성의 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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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보조생식술을 자신의 욕구를 실 시켜  유용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이

것을 두고 여성들의 개인  경험과 다양한 사회  계 속에서 형성된 입장에 

따라 재생산 기술도 다르게 구성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김경례, 2012, 195-197; 송윤진, 2018, 70). 이런 은 난임여성들의 모성실 의 열

망을 총체  여성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으로 바라 야 한다는 입장과도 연

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개입하는 기술에 하여 상하고 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기 정체성과 성찰을 통해 기술에 근한다. 여성과 기술 간의 정치

 계는 상황성과 구성성, 방성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은 기술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며 재생산에 한 해방  공간을 마련할 

여지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박용운, 2004, 66). 특히 난임여성들이 의학

 치료 실패의 여 로 실존  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만

큼 보조생식술과 난임여성들 간의 계를 이해하기 해서는 그들의 난임 경

기능을 인구 정책의 상으로 바라보던 을 벗어나 여성이 사회 , 경제 , 정치  맥락에

서 성과 생식 건강에 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Shalev, 2000, 38-39). 오늘날 재생산권은 기의 요구 사항에서 한층 확장되어 크게 일곱 가지 

범주로서 ‘차별로부터의 자유’, ‘피임에 한 정보와 서비스’, ‘안 한 임신과 출산’, ‘낙태와 이

후의 리’, ‘포 인 성교육’, ‘여성에 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HIV/AIDS’에 한 권리를 

담고 있다(UNPFA, 2012, 2). 이러한 범주들 에서 임신  출산과 련한 것들은 ‘낳지 않을 

권리’와 ‘낳을 권리’로 구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산권 개념을 도입한 배경에는 주로 

여성주의  입장에서 합법 인 낙태나 피임의 권리로 직결되는 ‘낳지 않을 권리’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낳지 않을 권리’가 제도 으로도 

수용되는 한편으로 국가 으로 출산장려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낳을 권리’로서의 재생산권

도 동시에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서술되듯이 난임여

성들의 ‘낳을 권리’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온 히 여성들이 주체 으로 갖게 된 욕구인지, 
가부장  가족 가치와 압력을 내면화한 결과로서의 욕구인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재생산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보편 인 권리로서의 인식  합의는 이루었으나 

실  맥락 속에서는 여성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을 발할 만큼 경합하고 있다(하정옥, 
2013, 185, 190). 섹슈얼리티와 재생산권 개념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 코 아(Sonia 
Corrêa)는 재생산권 개념이 여 히 불명확하고 상반되는 해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재생산

권을 구성하는 세부  개념이나 범주 자체가 복합 이고 용 범 가 다양하며 사회 으로 

변화하는 개념  개방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지 하기도 한다(Corrêa, 199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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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McCarthy, 2008, 320-324). 이런 입장

에서는 여성들이 임신하고자 하는 욕망을 좀 더 다층 으로 해석해 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지원 한 구성된 ‘입장’에서 근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김경례, 2012, 185). 그리고 의료  기술이 용되는 과정에서 재생산이 의

료  험과 계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김은애, 2009, 128), 건강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산권을 보장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강조된

다(김경례, 2012, 197-198).

선행연구들은 보조생식술이 난임여성들에게 수용되는 의미와 그들에게 

미치는 향에 해서는 다소 상이하게 근하고 해석하지만 체로 난임이 

여성의 삶 반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에 해서는 동의한다. 그리

고 난임과 여성의 삶, 보조생식술을 둘러싼 주제에 해 다양한 문제의식과 연

구방법을 용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난임에 한 학문  심을 발하

고 논의를 진 시켜 왔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져왔던 문제의식과 결론들은 공

통 으로 난임여성들의 경험을 사회  상황  결과들과 연계시켜온 만큼 이 

부분을 구체 으로 드러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난임여성들이 맺는 미시

이고 구체 인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  배경과 맞닿아있는지를 드러낸다면 이 

사안에 한 논의는 한층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난임에 해 좀 더 다각

인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 한다.

III. 연구방법

난임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해 고려한 자료는 당사자들에 의해 자

연스럽게 진술된 이야기 이다. 그러한 자료에 근할 수 있는 경로로서 난임

여성들이 난임과 련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기 해 이용하는 온라인 난임 

커뮤니티4)를 선정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통의 심사를 심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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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발  동류집단으로서 주로 게시 과 그 아래에 딸린 댓 을 통해 소통

한다. 게시 은 비교  자발 이고 자연스럽게 기술되고 그것이 축 되어 공

개된다는 에서 연구 상에 용이하게 근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게시물들

은 구성원들이 의미를 담아 기술한 경험인 일종의 내러티 로 볼 수 있다. 그

것은 개인들의 삶 속에서 특정한 의미들이 부여된 사건들을 이야기로 구성하

는 경험  서사인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과 이 드러나는 문화  재

(representation)물이기도 하다. 내러티 는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데, 어떤 사건에 한 개인  경험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과정에는 사회

, 역사  맥락이 함께 엮인다. 그리고 이야기된 경험들은 그것을 달받은 

사람들로부터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그 이야기에 얽  있는 사람들의 계

 맥락에도 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야기 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  행 자

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포 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

신의 체 삶 속에 배열해 내는지를 악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내러티  

이야기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한 삶이나 사건을 의미 있게 계열화하기 

하여 사건들 사이의 계를 인과 으로 구성하려 하고 이야기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내러티 를 추가하려 하기 때문에 시간 인 차원을 포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연 순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그들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Clandinin & Connelly, 2000, 57; Cresswell, 2013, 96). 따라서 공통된 경험을 가진 개인

이나 집단의 이야기 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상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달되고, 그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수정하며 진 시켜 나가는 과정을 탐구할 

4) 난임여성들에게 보조생식술 시술기   시술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묻는 정책 연

구에서 체외수정 시술여성은 난임단체 모임(27.2%), 인터넷(23.3%), 난임시술기 (21.3%) 순으

로 정보를 수집하 고, 인공수정 시술여성들은 인터넷(40.3%), 난임시술기 (20.1%), 난임단체 

모임(16.7%) 순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나미 외, 2017, 156). 특히 난임단체 

모임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 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검색 

활동이 난임여성들에게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단하여 자료 수집의 상으로 삼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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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27). 그 과정에서 행 자들의 경험  서사를 

통하는 사회 , 문화 , 역사  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A 난임여성 커뮤니티(이하 A커뮤니티)는 2004년에 개설되었으며 4만 6천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A커뮤니티는 난임  보조생식술과 련된 정

보성 게시 이 많고 부분의 게시 에는 여러 개의 댓 이 달리는 만큼 회원

들 사이의 소통이 활발한 편이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난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  동질감도 강하다. A커뮤니티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난임과 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결과물로 노출된다. 그리고 난임

과 련된 개인정보를 밝히는 회원 가입 차를 거치면 부분의 커뮤니티 게

시물을 읽을 수 있는 만큼 근성도 높다. 연구자는 A커뮤니티의 회원 가입 

차를 통해 난임에 한 심과 본 연구 수행을 목 으로 련 정보를 수집하

고자 함을 밝히고 운 진에게 가입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A커뮤니티에서 게시

물을 읽고 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체 게시물에 근할 수 있

었다. 수집 자료는 A커뮤니티의 회원들이 가장 많이 속하는 ‘자유게시 ’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자유게시 의 게시 은 략 1일 30건 정도 등록되며, 조

회수는 은 것은 200여회부터 많은 것은 1천회가 넘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분석 자료는 자유게시 의 게시  에서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첫 5)’을 비롯하여 보조생식술을 시술할 의향을 갖고 정

보를 얻으려 하는 질문과 실제 보조생식술을 시술한 여성들이 작성한 ‘후기’로 

검색한 결과물이고, 작성자의 에 딸린 댓 도 포함하 다. 수집된 자료  

난임여성의 경험이 구체 으로 재 된 총 19건의 게시 과 9개의 댓 을 연구 

결과에 반 하 다. 이를 통해 난임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난임

5) A커뮤니티는 가입 후 일부 게시 의 게시 만 읽을 수 있고 일정 횟수 이상 속하면 자유게

시 에서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한 개의 게시 을 작성한 후에는 체 커뮤니티의 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부분의 회원들은 자유게시 에 처음 쓰는 을 통해 난임과 

련된 개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체로 첫 은 본인의 연령이나 결혼시기, 난임을 진단 

받게 된 배경 등의 경험담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서 분석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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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경험하는 개인  는 사회  계는 어떠한지, 난임에 처하기 

해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은 난임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와 

경험  결과로 귀결되는지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임이라는 개인  

문제를 가진 여성들의 경험들을 통하는 사회  맥락과 배경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1. 난임, 규범적 삶의 경로로부터의 추방

성사회화 과정에서 난임은 아직 공백 상태에 가깝다. 임신과 출산을 가족

의 기능과 연계시키고, 낙태의 부정  측면과 피임의 요성을 강조하는 성교

육은 가임 능력을 제로 한다. 가임 능력을 당연시 해왔던 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징후를 느끼지 않은 이상 난임 가능성에 해서 의심하지 않아 왔고 

임신은 개인  선택의 역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임신할 의지를 갖고도 

임신하지 못할 때에서야 난임에 해 무방비 상태 음을 체감한다. A커뮤니티

에서의 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들은 공통 으로 난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생물학  모성실 과 성역할을 통합해 

왔던 자아상이 흔들리는 심  상황에 해 묘사한다. 이들은 난임의 원인이 

구에게 있든 난임에 해 무지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한편으로 정체성과 성역

할의 혼란을 경험한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감정  기

복과, 심리  고통에 압도된다.

  임신만큼은 정말 뜻 로 안되네요. 엄마도, 커리어 우먼도 아닌, 이 세상에 그 무엇

도 아닌... 내가 살면서 많이 잘 못 하고 살았나? 그래서 나만 힘든건가? 이런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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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정말 내 치가 뭔지 소속감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에요. 내 존재가 아무 

것도 아닌 이 어두운 터 이 언젠가는 끝날까요?  <사례 1>

  남들 다 갖는 애 하나 갖기가 이 게 어렵고 이 게 맘고생 해야 하는 건지... 결혼

해서 다정한 남편이랑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난임이라니.... 이거 

이 게 힘든 건가요? 세상에서 날 버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병원비, 양제 값 펑펑 

쓰고 정신도 못 차리는 나를 보면서 늘 로하고 괜찮다 하는 남편을 보면 더 가슴 

미어집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하고... 요즘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무 집니다. 

끝이란 있는 건지 이러다 폐경 되고 그냥 마감하는 건 아닌지.. 그럼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사례 2>

  1년 부터 임신 비하고 임신 시도한 지는 4개월 정도 어요. 원래부터 생리도 

불규칙하고 부정출 도 심했어요. 그래도 시도만 하면 바로 임신이 되는  알았는

데 산부인과 가서 난자 체크했는데 하나도 안 자랐 요. 그러면서 난임센터로 가라

고 하더라구요. 혼자 기실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무 라하고 속이 상해서 쏟아

지는 물 꼭 참고 진료받았어요. 난임이라는 말이, 난임 병원을 다닌다는게 아직은 

무 어색하고 무섭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네요. 마음이 불안정하고 우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3>

 사례들은 난임여성들이 내면화해 왔던 여성성과 모성에 한 사회문

화  규범이 반 되어 있다. 그것은 사회 으로 구성원들의 가임 능력을 당연

시6) 해왔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  성별을 사회  정체성이나 성역할과 결부시

켜왔던 것, 재생산 기능과 모성애를 여성의 주요 성역할로 보는 보수  입장이 

리 수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순서의 차이는 있더라도 여 히 낭만  사랑과 

결혼, 성 계, 그 결과로 생물학  친자를 낳아 가족을 구성하는 ‘정상가족

(Normal Family)’에 한 이상은 강력하다. 그 기에 난임은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삶 사이의 균형감각을 깨뜨리고, 생물학  모성이라는 규범화된 생애주기의 

6) A커뮤니티의 게시  에는 난임여성들이 임신을 시도하기 까지 피임을 해왔던 경험이 다

수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부분의 난임 당사자들이 난임을 진단받기 까지 본인이나 배우

자의 가임 능력에 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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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한 아이가 없는 삶에 한 계획이 

무했던 부부에게 결혼 계까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묘사된다. 

  작년에 무정자 정받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 네요. 희는 OO병원에서 호르몬 

검사 유 자 검사했어요. 결과는 정자는 못 찾았고 생식세포도 없다고 들었어요. (

략) 막상 결과 듣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구요. 아직도 인생이 멈춘 

것만 같아요.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고... 남편이 무 미안해 하는데 그것도 

안타깝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매일 아침 그 생각으로 일어나요. 입양은 

자신이 없고 정자 공여를 해야 할지 둘이서 열심히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아

직 답을 못 찾겠네요. 둘이서 잘 살면 되지 하다가도 둘이서 어떻게 잘 사나 싶어요

ㅠㅠ  <사례 4>

  연애 1년 결혼 1년 6개월 넘어가니 총 2년이 넘었네요. 신랑 나이도 있고 해서 결

혼하고 무작정 기다리다 산부인과 다 건 뛰고 난임병원부터 갔어요. 검사 결과 

는 나팔  오른쪽 막힘, 왼쪽 나팔 도 뚫려 있긴 한데 제 기능을 못한다고 시험  

권유를 받았네요....( 략)... 몇 달  신랑 친구랑 같이 한 잔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희 임신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 기회를 삼아 신랑한테 “우리 둘이 그냥 평생 

살까?” 하고 물어보니 신랑은 0.1 도 고민 안하고 “아니!”라고 답하더군요. 그땐 

그냥 웃고 넘겼는데 무 상처가 되더라구요. 희는 아기 없으면 진짜 이혼까지 생

각해야 될 정도네요. 신랑 앞에서도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시  친정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을 놓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 힘

드네요.  <사례 5>

난임은 당사자들의 사회  계를 축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기혼

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심으로 화제를 형성하고 계 맺는 것은 난임여성들

을 소외시킨다. 비슷한 래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하나 둘씩 임신을 하고 출산

하는 것은 난임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스트 스를 다. 난임여성들은 가까

웠던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친 한 계로부터 

려나고, 아이가 없는 이상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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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일상생활과 인 계 속에서 축감을 느끼고 방어 으로 사람들과의 

계를 단 하며 고립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제 래 여자들이 심을 갖는 모임에 나가면 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첫 마

디가 아이가 있냐, 몇 살이냐, 거기에 따라서 화의 시작이 달라져요.  아이와 

련도 없는 모임이지만 그런 질문이 오가곤 하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가

도 내 사정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망설이게 되든가 아님 각오를 하고 가게 되더라구

요.  <사례 6> 

  친한 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보다 더 늦게 결혼한 친구인데 말이 요. 축

하할 일이고, 당연히 축하해줬는데 한편으로는 우울해져요. 울컥하려는거 꾹 참았네

요. 친구들은 힘내라고 아무 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요. 이제 임신/아이 련된 얘기할 텐데 한 친구는 아이 엄마... 아무 지 않게 하하호

호 웃으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우울해져요.  <사례 7>

  오늘 엄마에게 올 가 임신했다는 화가 왔어요. 축하해 줘야 하는데 솔직히 우

울한 마음도 큽니다. 친정 식구들은  스트 스 받을까  숨기다가 오늘에야 엄마

가 말하더라구요. 축복받을 일을  때문에 티도 못 냈을 남동생과 올 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올  신경쓸까  임신 축하한다고 나 

신경 쓰지 말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올 에게 괜찮다고 아무 지 않은 척 문자 보내

는데 왜 이리 물이 나는지...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어지네요. 올 는 일하면서도 

임신이 잘만 되는데 나는 일도 안하고 임신 비만 하는데도 왜 안 되는지... 명  

때도 내려가기가 싫어지네요. 제가 빠지는 게 모두를 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사례 8>

무엇보다 난임여성들은 실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 인 

압박을 경험하기도 한다. 출산과 양육을 통해 성숙한 성인이 되고 정상 인 가

족을 완성할 수 있다는 통념은 난임여성들에게 직 으로 거론되는 방식으로 

상기된다. 특히 난임에 한 온 한 이해가 없는 주변 사람들이 난임의 원인을 

임신하려는 실함이 없거나 난임여성의 성격 탓으로 치부하거나 불확실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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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던지는 것은 난임여성들의 상처를 더 악화시킨다.

  결혼 2년 조  넘은 부부입니다. 아직 아기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지 은 조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주 에서 하는 말들이 더 지치게 하네요. 

아기 빨리 낳은 친구는 아기를 낳아야 어른이 되고 이해심이 생긴다며 아직 아기 없

는 사람은 철없는 애라네요. 어떤 친구는 질투심이 없어서 (아기가) 안 생긴다며 애기 

가진 친구에게 샘을 내보라고도 해요. 아는 어르신께서는 오늘 화하셔서 박함이 

없다며 엄청 혼내시네요. 애 안 생기는 여자들은 고집이 세다며 신랑에게 분명 문제

가 있을거라는 둥.... 꾸할 힘도 없어 듣고만 있었어요. 네네하고 화 끊고 물이 

나네요.  <사례 9>

  난임으로 힘들다고 하면 ‘마음을 비워라, 내 주 에 구는 마음을 편히 가지니 애

가 생겼다더라’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 한테는 를 비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

고요. 제 성격이 모나고 못 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처럼요. ‘마음을 편히 

가지면 되는 그 쉬운 것을 왜 안하니? 니가 마음을 편히 안 가지니 안 생기는 것 아니

니?’라는 그 말은 진짜 비수같이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애가 있냐고 물어

보고, 애가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 는 그 말이 정말 싫어요.  <사례 10>

  도 친구에게  얘길 듣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마음이 안 편해

서 난임 진단받았니? 내 마음가짐 때문에 아이가 여태 안 생긴거니? 내 탓이니? 난임

이 얼마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건지, 이 과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말을 

어떻게 그 게 쉽게 하니? 당시엔 표정 리도 안 되면서도 웃어 넘겼지만 마음 속으

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사례 11－사례 10에 한 댓  >

  ‘네가 운동을 안해서 그래. 커피를 끊어, 석류를 먹어 , 난 석류 먹고 임신했어’. 

마음을 비우라고 해놓고는  간 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정말 어쩌라는 

건지... 그런데 막상 제가 싫은 내색 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 게 생각할지도 모르

죠. ‘것 . 네 성질이 그 게 꼬 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럴까  꾸하기도 

겁나요.  <사례 12－사례 10에 한 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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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을 계기로 여성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은 재구성된다. 이 까지 그

들의 자아와 생활방식을 구성해 왔던 수많은 요소들은 생물학  모성 열망의 

주변으로 려난다. 그리고 일상은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한 실행들을 심

으로 재배열된다. 난임에 해 무지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해서는 동류

집단의 경험 경로와 결과를 ‘폭풍검색’이라고 표 할 만큼 극 으로 탐색하

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보조생식술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정보

이다. 특히 의료기   난임 커뮤니티 등에서 의료 기술의 유용성이 으

로 수용되는 가운데 ‘요즘은 (난임) 병원에 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언은 

이 기술에 한 경계심을 그러뜨린다. 무엇보다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 경

험을 하는 것은 임신하기를 간 히 원하는 난임여성들을 난임 치료 시장으

로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보조생식술의 보편화와  호의가 난임

여성들의 열망과 맞물리면서 난임여성들은 자신도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

라 임신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기 감을 갖는다. 그리고 실  안

으로서 보조생식술을 선택한다.

2. 보조생식술, 아기를 점지하는 신기술 뒤로 감춰진 불확실성

의료 기술을 으로 신뢰하지는 않더라도 이 다 할 안이 없는 상황

에서 보조생식술은 그 향력이 일 수밖에 없다. 난임여성들은 정보 탐

색 과정에서 의료  도움으로 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낙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임신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에 근

한다. 그 지만 실제 시술과정에 들어서면 여성들은 인격 인 존재로서가 

아닌 임신 가능성을 심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조생식술을 시술하는 의료진

과 난임 상자 사이에는 련 지식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의 비 칭성이 크

다. 난임여성들은 생소한 문 용어와 수치들을 하면서 자신이 처치 받는 기

술은 매우 문 인 것이고, 처치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소하다는 것을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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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시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만 28세에 결혼해서 만 32세에 첫 난임병원을 갔는데, 가기만 하면 다 될  알았

어요. 제가 심한 난 (난소기능 하)라고 하는데 난 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

지요. 첫 채취에 난자를 하나도 채취 못하고 나서야 느껴졌지요. 아무 이상 없어 보

이는 내 몸이 무 고,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고....  <사례 13>

  주 에 난임에 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다니면 임신을 할 수 있는 

만 알았죠. 근데 그건 착각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 이란 

걸 그 때 알았다면, 구 하나라도 조 만 알려줬더라면 조  덜 힘들었을 텐데...  

<사례 14>

  올해 34살이에요. 결혼한 지 3년 고요. 화학  유산 2번 겪었어요. 처음 1년은 

피임했었어요. 그때 피임한 것만 생각하면 시간을 버린 것 같아 무 억울해요. 병원 

다니며 배란유도 하고 있는데 배란유도제를 먹으면 생리가 확 어요. 몸을 혹사시

키는 것 같아 약은 피하고 싶은데 안 그러면 배란조차 안 되니 그것도 여의치 않네

요. 지  제 상황에서 시험 이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시험  하는 것도 

겁이 나고 비용도 걱정입니다. 무 괴로워서 어느 날은 애 없을 때 이혼해 까? 라

는 생각마  들었어요. 지  제 모든 일상과 머릿속은 임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네요. 

난임 스트 스가 암환자가 느끼는 스트 스와 비슷하다는 기사를 본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스트 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러지도 러지도 못 하는 제 자신이 한심

하네요.  <사례 15>

그러나 유력한 안이 없는 상황에서 보조생식술은 생물학  가족을 승

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 기에 시술을 시작한 이상 의료  

차를 따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요구받는

다. 시술 과정에 능동 으로 개입하거나 몸에 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은 임

신이 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의료  처치 과정에서의 험성

이 당사자들에게 고지되더라도 그것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보다 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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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의료  험성은 처치를 받기 까지는 실

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결과 난임여성들은 실제 시술을 받으며 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여러 부작용7)이 따른다는 것도 체감한다. 

 

  의사선생님은 별 거 아닌 것처럼 말해서 이 게 아 지 몰랐어요. 복통과 메스꺼

움, 어지럼증……. 한 시간 정도 엄청 아팠습니다. 순간 애 낳는 게 이보다 더 아 다

면 난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로 안 아 다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지 까지 별의 별 수술도 다 해봤지만 최고로 아팠어요.  <사례 16>

  어제 신선(배아) 3차 채취했어요. 제가 다낭성이 심해서 30개는 나오겠구나 마음의 

비를 했는데 채취를 59개 했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가 한  맞은 것 마냥 띵했어

요. 이번에 신선(배아)이식 고집했는데 내일 병원에 화해서 신선(배아)이식 못하겠

다고 말하려구요. 무 무 아 요. 복수도 복수인데 난소가 부어서 몸을 움직일 수

가 없어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무 심해서요. 눕지도 못하고, 거의 앉아서 자고 

있어요. 응 실 가도 별 해결책이 없다기에 우선 오늘밤은 버텨보려고 합니다. 는 

신선 2번을 이 게 채취만 하고 이식 한 번 못하고  날리네요. 채취 개수도 무 

많아서, 난자질이 떨어지니까 냉동도 기 가 안 돼요. 냉동 지원도 한 번 밖에 안 남

았어요. 아 고 무 서러워요. 아랫배 난소 부은 건 어떻게 해야 좀 빨리 가라 앉을

까요? 진짜 무 아 고 속상합니다ㅠㅠ  <사례 17>

임신을 확신할 수 없지만 힘든 시술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것은 극심한 스

트 스를 다. 의료 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은 신체 기능을 검사하고 몇 

개월에 걸쳐 월경주기와 기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본

격 인 시술 과정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과배란 주사를 매일 정해진 시간

에 직  놓는 것, 난포 성숙 여부를 찰하고, 난자를 채취하고 자궁에 배아를 

7) 보조생식술을 시술한 여성들  상당수가 난소과자극증후군과 같이 과배란을 유도하기 해 

투여하는 호르몬과 련된 합병증을 경험하고, 자궁내막의 문제, 난자채취 실패, 수정실패 등

으로 배아를 자궁으로 이식하지 못하고 단되는 사례도 한 해에 7,786건에( 체 시술건의 

14.7%)에 이른다(황나미 외, 201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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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하는 것, 착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에 이른다. 난임여성들은 병원 진료

를 받는 시간은 물론이고 생활습 을 재 검하는 등 일상 체를 시술의 후 

과정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8). 그러나 경제 ․시간  부담, 부작용과 합병증

이 따르는 시술을 받고도 결국 임신하지 못하고, 의료  처치가 실패한 결과까

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심리  상처까지 악화시킨다.

  배란유도 6회 실패, 인공 3차 실패. 이 게 많은 실패를 겪고도 늘 처음처럼 마음

이 아  건 만 그런가요? 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작은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많은 태몽은 왜 꾼거며. 왜 밤새 잠 못 자고 했는지.. 난임, 인

공수정, 시험 ,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 은 이 게 간 하다는 것

도 기가 막힐 노릇이고 하염없이 라해지고 물만 흐르네요. 이젠 정말 남은 게 

시험  밖에 없는데, 여기서마  안 되면 어떡하나. 시작하기가 무 두려워요. 보

다 더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견뎌 내셨는지. 지하 끝까지 추락하는 기분이라 

지 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된다는 거 정말 많이 힘든 거네요.  

<사례 18>

  17차 채취실패... 이젠 울음도 안 나오네요. 이번에 시험  진행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해주는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의 충격 인 말들이 

를 많이 힘들게 하 고 매일 물을 흘리며 병원을 다녔고 결국엔 공난포라 채취 

실패로 끝을 맺었네요. 담당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를 붙들고 한다는 첫마디가 ‘입

양하라’십니다. 본인이 낳아서 키워보니 아이는 낳는 게 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키

우느냐가 요하다면서... 물론 그런 말들이 실 으로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  같

은 채취 실패라는 가슴 아  상황에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

습니다. ( 략) 부정 이고 나쁜 말들을 다 들었던지라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생각

하고 오늘 채취 날까지 힘들게 왔는데 결국 채취 실패 되어버렸고, 이젠 입양하란 

8) 특히 임신 성공률이 높다는 평 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 약부터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의사가 여성의 신체  주기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 

일정에 여성의 신체  주기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진료를 받을 때에도 기 시간이 길어지므

로 난임여성들은 주도 으로 일상을 계획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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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까지 듣고 가슴 속에 시퍼런 멍까지 들고 왔네요.  <사례 19> 

  10번의 시험 을 마지막으로 끝이 아닌 끝을 냈어요. 는 오늘 유방암 진단을 받

았어요. 호르몬 인 이유가 크다고 해서 여러 차례 과배란, 시험 을 했다 하니 그 

이유가 클 거라고 하더군요. 병은 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런데 그 많은 돈과 시간과 물을 쏟아낸 결과가 결국 이건가 하는 생각에 억울했어

요...( 략)... 엄마 미안해... 아 서  <사례 20>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난임여성들이 경험하는 의료  처치의 

실은 생식 기술, 의료 문가와  간의 지식수   권력 계, 희생  

모성을 유포하는 젠더 규범과 긴 하게 얽  있다. 난임과 보조생식술에 한 

 이해가 막연하고 의료 기술의 유용성이 부각되는 실, 연  가족을 

완성형으로 보는 가치 , 난임여성들에 한 억압  사회 통념, 모성을 실 하

려는 난임여성들의 열망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 국가  지원까지 

더해지며 출산을 사회  차원에서 장려하고 의료 기술에 한 근성을 높이

는 것은 이 기술을 덜 험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도 내포하며 기존의 

보수  가족 가치 을 확  재생산한다. 그리고 난임을 경험하는  다른 이들

에게까지 최소한 국가  지원 한도까지는 임신을 시도해 야 한다는 압력으로 

되돌아간다. 그 과정에서 난임여성들이 겪는 신체 , 심리  고통은 더욱 비가

시화된다.

3. 임신은 확률 게임, 아기가 천천히 오고 있다는 희망고문

앞선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차례 임신 시도를 하고도 결국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난임여성들에게 신체  후유증은 물론, 극심한 상실감

과 무력감을 다. 정부의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을 받은 여성들을 상으로 

지원차수별 임신율을 조사하 을 때 첫 번째 시술비 지원에 의한 임신율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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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가장 높았을 뿐, 시술이 반복되면서 임신성공률은 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나미 외, 2017, 70, 10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여성들은 시술을 

할수록 임신할 확률도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한도가 다할 

때까지 시술을 반복10)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가임능력이 떨어진다는 생물학  실 때문에 

여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조 해진다. 결국 임신이 될 때까지 시술을 반복

하고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은 난임여성들을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난임여성들은 의료  처치의 상으로서 기술 실 의 희생자나 피해자로 묘사

되기도 하지만 임신이 성공하면 그 기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불확실한 경계

에 서있다. 그 기에 그들은 임신을 확신할 수도 없고, 모성실 의 열망도 단

념하지 못하는 딜 마에 빠진다. 난임여성들은 이 난 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

할까?

A커뮤니티에서 시술 후기  임신 실패에 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험

들을 분석한 결과, 난임여성들의 모성실  열망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은 기술  불확실성과 한계를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라고 추동하는 이상화된 

사회  념이다. 그것은 난임여성들과 직간 으로 하는 사회  계 

속에서 실질 인 향력을 발휘한다. 난임여성들은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

람들을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은 경험담에 지속 으로 노출된다. 이

런 상황은 난임여성들로 하여  아이가 없는 삶에 한 사회  편견을 상기시

9)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이식은 1차 지원 임신성공률은 38.8%, 2차 31.4%, 3차 27.8%, 4차 

21.3%이었고, 5차 18.4%, 냉동배아 2차 지원 시술의 임신성공률은 35.6%, 3차 32.5%로 보고되

었다. 인공수정의 경우 1회차 시술의 임신율이 15.0%, 2회차 13.0%, 3회차 12.1%로 시술을 반

복할수록 임신율이 낮아진다(황나미 외, 2017, 70, 109).
10) 한편으로 이들은 난임에 한 지원 확 를 목표로 하는 공익 단체를 결성하고, 커뮤니티 활

동 등을 통해 정부의 난임 치료 지원 범 나 횟수를 확 해  것을 지속 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난임이라는 용어를 제도 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하 을 

뿐만 아니라 지원 상의 소득,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와 범 를 확 하는 데에도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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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임신 시도를 단념하기 어렵게 만든다. 난임 커뮤니티를 비롯한 동류집단

의 향력도 강하다. A커뮤니티에서 고통과 좌 감을 호소하는 게시 에는 유

사한 내용의 댓 이 수십 개씩 이어지는데, 그것은 소 한 것은 쉽게 오지 않

으며, 아이가 천천히 오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험 에 실패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니,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세요. 계

속 하면 돼요! 할수록 할 거 더 많아져요! 면역,  문제 등 검사해 주는 반복 착상 

검사도 시험  이식 2-3번이상은 해야 할 수 있는 검사고, 일단 시험 을 해야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내고 방법도 찾아보고 할 수 있어요.  극난 라 인공은 소용도 

없고, 시험  4차 동안 내리 성숙 난자는 보기도 힘들고 미성숙 난자에 공난포만 만

나면서 실패해왔는데, 아직도 포기는 안 해요. 계속 하다보면 만나겠죠! 내가 포기만 

안하면 된 요. 시도도 안 해보고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고 아  거 아

니 요.  <사례 21－사례 18에 한 댓  >

  도 난임으로 병원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받고 여러 사람들과 연락도 끊

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야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가가 엄마

의 힘 없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가도 잠시 멈출지도 모르잖아요.  <사례22－사례 

19에 한 댓  >

  (임신하는 것을) 자꾸 실패해도 기억력이 약해서  임신 시도 하시는건 아닐 겁니

다.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은 강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비된 엄마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기 천사가 온다고 믿습니다. 도 여기서 배웠는데 난임은 

있으나 불임은 없 요. 포기하지 않고 정신 더 차리고 비하면 언젠가는 엄마가 된

다는 말 도 들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비된 엄마로 노력을 더 해보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 으로 받아들이기로요.  <사례 23－사례 19에 한 댓  >

시술 후에도 임신에 이르지 못한 난임여성들이 하게 되는 주변의 반응

과 격려는 생물학  모성에 한 인식과 어머니 노릇에 한 지배 인 가치

을 가장 뚜렷하게 반 한다. 희생  모성에 한 념은 아이가 생기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여성들에게 이상 인 어머니 노릇을 요구한다. 특히 반복되는 임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10/22 09:59(KST)



28   아시아여성연구 제58권 2호 2019

신 실패를 딛고 임신과 출산에 이른 동류집단의 경험담은 난임여성들뿐만 아

니라 으로도 유포될 만큼 그 자체로 견고한 서사로서 존재해 왔다. 난임

여성들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그들을 상으로 유포되는 임신 성공의 경험담들

은 의 댓 을 통해서도 언 된 것과 같이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하지만 꾸 히 시도하면 결국 임신할 수 있다는 조언으로 마무리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시험  시작도 안했고 기회는 많아요.  인공만 5번 했어

요. 그 사이에 과배란 호르몬 향으로 담석이 생겨 담낭제거수술까지 받았구요. 마

지막 한번만 더 하자 더 하자 해서 5번까지 하고 이번에도 당연 실패일거야 했는데 

성공했어요.  시험  기회조차 없는 해외에 살아요. 근데 한국은 시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나 에 후회 안 할 만큼, 미련 남지 않을 만큼 다 

시도해보세요.  <사례 24－사례 17에 한 댓 >

  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희 남편 지인 에 14차까지 하고 15차에 임신 돼서 

이번 달에 출산해요. 8년 걸렸다 하더라구요. 희망을 놓지 마셔요. 꼭 올 거 요. 힘

내셔요.  <사례 25－사례 18에 한 댓  >

  인공 1차에 임신 성공했지만 6주에 계류유산... 그 뒤로 시험  13차 만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난소기능 하이고 시험  13번을 하면서 분열실패, 채취실패, 

과배란 실패, 화유(화학 유산) 2번 등등... 정말 정말 힘들었고 매일 매일 물로 보

내며 죽고 싶단 생각도 많이 하고 우울증이 심해 치료도 다녔었어요. 비용 으로도 

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도 많았어요. ( 략) 유명한 병원 여기 기서도 임신

에 실패했지만 는 부분의 분들이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하셨을 병원에서 단 하

나의 난자로 낮은 피검수치로 기 같이 아이를 만났네요. 약 1년 만 하더라도 제가 

엄마가 될 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고 남편과 이혼해 줘야 하나 엄청 고민 이

었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라고 모든 분들께 말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엄마가 됩니다  <사례 26>

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격려들은 임신의 책임

을 난임여성들에게 가 시키며 그들이 보조생식술 시장을 벗어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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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것은 반복되는 시술에도 임신하지 못해서 더 이상의 시술을 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을 단했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것이라는 논리로도 유포

된다. 그리고 보조생식술을 시도할수록 임신할 확률도 축 된다는 신념 한 

난임여성들이 시술을 반복하고 과도한 의료  처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압력으

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난임 치료 기술의 불확실성이나 낮은 임신 

성공률은 간과되고, 기술  한계는 불가피하거나 감수할 만한 것이라는 논리

가 옹호된다. 아이만 낳으면 그 동안의 고통도 다 잊 지고 문제가 해소된다는 

집단  념이 힘을 얻는 것은 난임여성들의 고충을 희석시킨다. 결국 자신보

다 더 심각한 조건에서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결국 임신했다는 언이나 경

험담은 시술 단을 고민하거나 시술을 단했던 사람들까지 다시 보조생식술 

시장으로 유입시킬 만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 결과, 여러 번의 임신 시

도 끝에 결국 출산했다는 형 인 임신 성공담에 해서는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겠다는 댓 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감정 이입해서 읽다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 끝이 해피엔딩이기에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무 많은 실패를 하고 이 나이에 이제 그만 놓아야 하나 싶었는데 포기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와 있는 제게 작은 희망을 주시네요. 오늘 참 힘들고 지친 하루

는데 포기하지 않고 힘낼게요.  <사례 27－사례 26에 한 댓  >

  계속되는 실패로 낙담 이었는데 늘 희망에 목마른 로서는 무 행복한 얘기네

요.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역시 성공담이 로가 

되네요. 왠지 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요. 도 고사난자로 3번 유산을 했는

데 하다보면 성공할 날이 오겠죠? 제게도 꼭 이런 날이 올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례 28－사례 26에 한 댓  >

특히 보조생식술의 성과가 출산 해소라는 국가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단되면 난임 치료에 한 공  지원 확 를 요구하는 것은 더 정당화되고, 

난임여성들의 몸을 의료  처치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도 합리화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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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으로 지원이 되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난임 당사자들을 

압박하며 그들을 난임 치료 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

다. 이 게 국가가 나서서 난임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의미가 더

해지는 것은 국가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가 으로 지원받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유 된 모성을 실 하는 형  이야기는 

난임여성들이 반드시 자신의 경험으로도 완결시키고 싶은 서사의 실천  결말

로서의 지향성을 얻게 되며 난임여성들  그들을 둘러싼 사회  계 속에서 

실질  향력을 미친다. 그 과정에서 난임여성들은 임신 시도를 포기할 의지

마  포기할 수 없게 된다.

V. 결론 및 함의

난임은 용어 자체부터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난임은 

‘불임’이라는 용어가 담아낼 수 없었던 임신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임신을 

보장하지는 않는 불확실성도 내포한다. 그로 인해 난임은 당사자들에게 생물

학  부모됨을 실 하려는 의지와 실천  노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난임을 극

복하려는 과정은 다양한 사회  사안들과 얽히며 복잡한 양상을 만들어 낼 수

도 있다.

난임 커뮤니티를 통해 난임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난임은 개인의 

정체성과 성역할, 모성을 비롯한 가족 구성을 향한 이상  가치 , 보조생식술

에 한  인식과 실  과정,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문화  규범 등이 

상호 연 되어 있다. 그래서 난임을 다룰 때에는 생식 기능에 한 의료  진

단 머에 존재하는 거 한 사회 , 기술  요인들이나 맥락들이 어떻게 연

되고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것이 난임의 당사자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 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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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난임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 구성원들이 내면화해온 성  규범체계는 생식 기능을 자연스

러운 것으로 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만큼 

난임에 한  인식은 무감각하거나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 난임을 진

단받는 것은  비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  부

모됨을 근간으로 규범화된 성 정체성과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된다. 난임은 생물학  성 정체성과 사회  성 정체성을 통합해왔던 자아를 훼

손하고, 사회  계를 축시키며, 개인  삶을 뒤흔드는  요인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배경들이 복합 으로 얽히면서 난임여성들은 난임으로 인한 신

체  고통보다 아이가 없는 기혼자들을 문제시하는 사회  시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그 기에 이들이 갖는 모성 열망은 규범화된 사회  삶의 범주

와 계 속으로 재진입하려는 의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조생식술을 통해 우리는 의료 기술에 한  인식과 실  

간극을 악할 수 있다. 오늘날 보조생식술은 난임을 극복하기 한 가장 유력

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난임에 한  인식이 낮은 것만큼이나 보

조생식술에 한 인식 수 도 막연하고 기술의 유용성에 비해 험성과 불확

실성은 극 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난임여성들 한 보조생식술에 한 기

감을 갖고 시술을 선택하지만 실제 시술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기 에 미치

지 못한 반면 신체  고통은 상을 넘어선다. 그 지만 시술 과정에서 경험하

는 해로움보다 임신이라는 결과  이로움이 더 크다고 단되면 난임여성들의 

신체  고통은 무시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원하는 결과를 해 원

치 않는 과정도 겪어야 하는 희생  어머니 노릇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신이 

주도 으로 여할 수 없는 시술 과정을 겪으면서도, 임신에 실패한 결과는 고

스란히 떠안으면서 심리  고통도 가 된다.

셋째, 반복 인 시술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이르지 못하는 여성들의 경험

을 통해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  압력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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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몸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치러내야 하며, 아이

를 낳으면 그 동안의 고통이 해소된다는 담론들이 리 수용되는 것은 난임여

성들이 보조생식술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어머니가 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늦어지는 것이니 아이가 올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는 격려는 의지와 노력이 지속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이상 인 

사회 통념, 임신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항상 여성에게 헌신하는 어머니 노릇

을 요구하는 지배  가치 을 반 하고 있다. 국가 으로도 난임 치료를 통해 

인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생길 때까지 임신을 시도하

려는 여성들의 이해 계와 맞물리면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것을 정당화한

다. 그리고 연  가족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난임여성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악순환될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고,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는 실에서도 여 히 

연  가족주의는 견고하다. 보조생식술 한 기술 으로 섹슈얼리티와 재생

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발 되어 왔으나, 실 사회에서 난임 부부들은 다양한 

유형의 시술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여 히 연  가족구성이라는 섹슈얼리

티에 부합하려는 입장에서 기술을 이용한다. 무엇보다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

신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의료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여 함에도 불

구하고 난임여성에 한 국가  지원은 지속 으로 확 되어 왔다. 여기서의 

지원 확 는 보조생식술의 시술 자격을 완화하고 시술 횟수를 늘려서 근성

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물학  모성과 보조생식술에 한 비  성찰 없이 의료  방

식으로 난임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결국 보조생식술의 불확실성에 한 경

각심은 갖지 못한 채 난임여성들의 피해를 가 시키고 부정  여 는 묵인하

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 보조생식술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은 더 극

으로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어도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험신호들이 

감지되거나 결과 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향후 어느 선까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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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멈춰야 하는지에 한 사회  기 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한 당사자인 

난임여성들에게 실효성 있는 심리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으로는 난임과 보

조생식술에 한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난임에 한 소통이 더 

으로 이루어진다면, 난임과 그 당사자들을 좀 더 온 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식을 환시킬 여지도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해서는 모성이나 가족에 한 담론들을 성찰

하고, 난임과 보조생식술을 공 인 실 속으로 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

회 , 정치  단이 필요하다. 그 기에 난임여성들의 경험은 더 다양한 사례

들이 구체 이고 심층 으로 드러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에서 해석되

고 함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난임여성들의 선택지도, 난임과 

보조생식술에  인식도, 국가의 정책  도 의미 있는 환을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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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ertility, the Social Context of Deferred Motherhood: 

A Qualitative Inquiry Based on an Online Infertility Community

Ryu, Sukjin*
11)

This research is a qualitative inquiry exploring the aspiration for bi-

ological motherhood of infertile women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as-

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by analyzing posts on an online in-

fertility community. Infertility not only causes problems with the re-

productive function, but it is also recognized as a social stigma of not 

conforming to traditional gender identity and norms, thereby causing a 

crisis in the overall life of affected women. Infertile women often resort to 

ART as their final means to overcome infertility. While seeking in-

formation about ART, many women learn to interpret their bodies as be-

ing in a “hard to impregnate” state, as opposed to an “unable to im-

pregnate” state, and they hope to re-enter the normal life-cycle by at-

tempting to be pregnant. However, due to low successful pregnancy rates 

associated with ART, women repeatedly fail to become pregnant, which 

exacerbates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Nevertheless, optimistic 

encouragement that they will eventually have a baby, in addition to sto-

ries of successful cases of other infertile women becoming pregnant, fuel 

their aspiration for realizing motherhood and motivate them to remain in 

the ART marke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ield by expanding the 

discussion of how a personal event like infertility can be understood in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 Lecturer,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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