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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화랑 서울, 극사실주의 화가 강강훈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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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한국 하이퍼리얼리즘 2세대 강강훈. 작가는 초상화에 바니타스적 
요소를 결합해 감정, 기억, 정체성 등 인간의 내면을 탐색해 왔다. 
그의 개인전(5. 16~7. 13)이 조현화랑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메타포’를 주제로 삼은 신작 8점을 선보였다.

<After Rain>(왼쪽), <All Things Pass>(가운데), <Cotton> 캔버스에 유채 각 259×194cm 2025_작가는 2022년부터 목화를 그렸다. 목화의 

부드러운 솜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갈라진 잎은 거친 손을 상징한다.

강강훈 회화에서 딸이 중심 모티프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2016년. 이전에는 작가 자신이나 유명인의 익살스러운 표정에 
현대인의 다면을 투영한 <Modern Boy> 시리즈가 주를 이뤘다. 
그랬던 작가가 돌연 딸을 그리게 된 계기는 인물의 외면은 
물론, 내면을 재현하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인물 자체보다는 
그 옆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아 두고 싶었다.” 극사실주의는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표현이 본질이다. 그러나 여기에 
주관이 없다는 시선은 오해다. ‘사실’은 언제나 재구성된 현실이다. 
“우리는 세상을 특정한 ‘관점’에서 본다. 회화는 대상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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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재현하느냐를 넘어 무엇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강강훈은 이 리얼리티를 인간을 담아내는 통로로 
삼았다. 표현의 정교함으로 감정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메타포’를 새겼다. 정밀한 표면에서 내면을 일구는 메타포였다. 
작가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전문 모델의 연기는 디렉션이 수월하게 반영되지만, 
딸은 다르다. 이제 중학생일 뿐인 자녀에겐 작업 개념에 이해가 
필요하고, 아버지인 작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물며 딸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 아이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일은 물론 
기르고, 달래며, 보듬는 생활이 내내 ‘작업’이었다.

<All Things Pass>는 하루키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의 
문장 “모든 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에서 
가져왔다. 강강훈은 딸에게 삶의 초연함을 표현하도록 요청했다. 
어른의 감정을 노래하는 아이의 모습에는 묘한 울림이 따른다. 
“아이가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 더 슬프게, 또 다르게 느껴진다.” 
아직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표정과 몸짓은 
오히려 정서의 무게를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강강훈 <Polestar> 캔버스에 유채 

100×40cm 2025
강강훈 <Polestar> 캔버스에 유채 

100×40cm 2025

“목화를 인간이라고 여기면서 그렸다”

강강훈 회화에 접근하는 또 다른 관점은 형식을 내면의 언어로 
읽어내는 데 있다. 화면 곳곳 배치된 생략과 변주, 정제된 색채는 
인물의 감정을 은유하는 장치다. <After Rain>에는 지나간 
비를 암시하듯 인물과 목화에 물방울이 맺혀있다. 과거였다면 
작가는 사진적 리얼리티를 제일의 목표로 두었을 테지만, 이번 
작업엔 오히려 생략과 변주에 신경을 기울였다. 빛, 형태, 
텍스처를 치밀하게 따라가기보다 오브제 일부를 뭉뚱그리거나 
수정했다. “디테일을 덜어내고 붓질에 심상을 새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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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상상, 감정이 뒤엉킬수록 현실의 밀도는 더욱 짙어졌다.” 
작가는 비가 그친 후 남은 잔여물을 감정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맺혀있으나 떨어지지 않고, 말라가지만 지워지지 않는 부재의 
감각을 상기했다.

목화는 작가의 주관적 사실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대상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상징하는 식물엔 애도와 그리움이 함께 
서려있다. <Cotton>은 목화를 그린 정물화이지만, 그 과정과 
태도는 초상과 다르지 않다. “목화를 인간이라고 여기면서 그렸다. 
가지 끝에 매달린 솜은 때론 비를 머금기도, 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목화와 함께 있거나 솜옷을 입은 딸의 모습은 어머니와 
손녀의 초상이기도 하다.” 꽃의 중심은 또렷하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흐려진다. 형상이 아니라 기운과 분위기가 앞선다. 물리적 
대상보다 감정의 잔상이 강하게 남는 구조다. 어머니의 부재, 
따뜻했던 촉감, 손에 닿을 듯한 거리감을 은유하는 심상의 
응결체다. 정물이라 부르기엔 추상적이고, 초상이라 하기엔 
정물에 가까운 형상. 작가는 바로 그 모호함으로 더 선명하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점은 화면을 지배하는 색채다. 회화의 
바탕을 이루는 푸른빛은 정서의 기조이자 기억의 온도를 설정하는 
장치다. 작가는 이 색조를 새벽에 비유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주 새벽에 깨어 붓을 들었다. 내면을 새벽과 겹쳐 
보았다. 어둠과 빛, 어제와 오늘, 애도와 망각 사이….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을 색에 녹였다.

강강훈 / 1979년 진주 출생. 경희대 서양화과 학사 및 

동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졸업. 조현화랑 부산(2022, 2019), 
박여숙화랑(2013) 등에서 개인전 개최. 부산에서 거주 및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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