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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9세기 미국 소설가인 호손(NathanielHawthorne)은 미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타난 미국사회 변화를 특유의 로맨스 양식으

로 진단한 작가이다.그는 말년에 유럽에 머문 기간을 제외하고 일생동

안 뉴잉글랜드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남다르게 심취

하였다.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의 산업화에 따른 청교도적 윤리의

붕괴와 상업주의적 사회 풍조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호손이 활동한 19세기 전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대의 미국문학은

짧은 역사와 빈약한 문화적 전통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특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에머슨(Ralph WaldoEmerson)이 등장하면서 미국적인

의식이 확립되기 시작하였지만 정치,사회,경제는 물론 문학에서도 영

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그 가운데서도 뉴잉글랜드는

미국의 문화적 고향으로서 작가,목사,시인들이 콩코드를 중심으로 미

국 현실을 진단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호손은 그 중심인물 중

의 한 사람이었다.

호손의 문학세계에는 청교주의를 바탕으로 당시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지켜본 작가의 인식이 깔려 있다.그는 미국 고유의 특징인 다양성을 바

탕으로 로맨스류의 소설에 청교주의,상징주의,심리주의,생태적 전원주

의 등을 부단하게 접목시킴으로써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허먼 멜빌(Herman Melville),헨리 제임스(Henry James),마크 트웨인

(MarkTwain)과 함께 19세기 미국소설의 기저를 이루는 작가로 인정되

고 있다.

호손의 삶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그는 고독한 은둔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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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책을 통해 짐승,새,벌레는 물론 바람과 폭포 소리에서도 생명의

경외심을 느꼈으며,자연의 자태와 소리를 포착하기를 희망하였다.이로

인해 그의 말과 글은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려는 생태적 소통의 매

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생태 비평가인 앨리슴 바이어리(Alism

Byerly)는 호손을 일러 “자연의 관조자로서 예술의 형식을 발견하기 위

해 자연의 역사를 심미적으로 해석했다”고 평가하였다(55).자연풍경을

로맨스로 구현한 호손의 미학은 모든 자연에는 인간과 교감하는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Pantheism)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은 에

머슨의 초월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범신론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는 돌과 강물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러한 자연론은 동양의 자연관과 유사할 뿐 아니라 미국 생태학에 많

은 영향을 미친 소로우(HenryDavidThoreau)의 견해와 통하기도 한다.

호손은 당시의 반생태적 문제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인간은 어느 동물보다 자연을 크게 파괴할 수도

있다는 북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가졌다(Bookchin 356-66).

호손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배와 착취적인 개발과

이용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적인 공생,자연이 지닌 친화적 치유

력,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 도

덕적 의식을 가질 때에 생태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미국의 문학 이론가 조셉 미커(JosephMeeker)는 문학생태학이라는 용

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문학생태학은 생태학에 상당부분을 기대고 있

지만 생태학 그 자체보다는 생태학의 기본정신인 생태주의를 구체화하

는 문학 활동을 가리킨다.생태주의는 모든 생물과 다른 생물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이원론적 사고를 거부하면서 순환론적인 사고의 가

치를 중시한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학을 문학생태학이라 한

다.

카슨(RachelCarson)이『침묵의 봄』(SilentSpring)에서 미국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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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인 경고를 시작하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쳐 생태학적

관심과 환경운동이 대두되었다.생태소설도 이런 점에서 환경오염의 실

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며,인간과 자연의 조화

로운 합일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문학에는 생태주의 시각에서 자연을 다룬 작품이 적지 않다.예를

들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월든』(Walden)이래로,알도 레오폴드

(AldoLeopold)의『샌드 카운티의 일년』(A YearoftheSandCounty),

에드워드 에비(EdwardAbbey)의『사막의 은둔』(DesertSolitaire)과 같

은 자연주의 작가들의 수상록들이나 게리 스나이더(GarySnyder)로 대

표되는 생태시가 그 대표적인 예들로서 여러 생태학자들에 의하여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소설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태여성주

의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윌라 캐더(WillaCather)

의『나의 안토니아』(MyAntonia)는 자연과 여성의 문제를 탐구한 작품

으로 재평가되었고,마가렛 앳우드(MargaretAtwood)의『표면으로 떠오

르기』(Surfacing)는 여성에 대한 지배와 환경파괴 사이의 상관관계를

작품의 중심 주제로 다루었고, 그린 쉘리 기어하트(Sally Miller

Gearhart)의『완더 그라운드』(Wanderground)는 남성의 파괴와 여성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의 극명한 대조를 다루는 등 여러 작품들이 생

태소설로 연구되었다.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에 대한 평가

도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어있다.도날드 웹스터(DonaldWebster)의『자

연의 경제』(Nature'sEconomy)생태적인 역사를 기술하면서 문학 비

평가들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서 자연을 물리적 배경이 아닌,“생태

비평”(Ecocriticism)의 주된 주제로 삼게 된다.

생태문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생태비평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생태비평을 다룬 체계적인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생태비평 입문』

(TheEcocriticism Reader:LandmarkinLiteraryEcology)의 공동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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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글롯펠티(Glotfelty)는 “생태비평은 문학과 물리적 환경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연구”라고 서문에서 정의하고 있다(XViii)그녀는 “페미니즘이

언어와 젠더(gender)중심으로 텍스트들을 연구하듯이 생태비평은 문학

연구에 대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텍스트들을 연구 한다”고 설명한다

(XViii).그리고 모든 생태비평은 인간의 문화가 그것에 영향을 주고받는

물리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자연과 문화,구

체적으로 말하면 문화의 산물인 언어와 문학 사이의 상호 관계를 중심

과제로 삼는다.생태비평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인간만이 삶을 영위

하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생태전체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생태비평은

역사와 인류학,심리학,철학과 같은 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언어와 문학이 어떻게 당대의 가치들을 전달할 것인

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생태비평의식이 반영된 작품을 호손의 단편에서 찾아

볼 수 있다.「꼬마 애니의 산책」(“LittleAnnie'sRamble”),「바닷가의

발자국」(“FootprintsontheSeashore”)등에는 생태적 상징성이 깔려있

고,「구목사관의 이끼」(“Mossesfrom anOldManse”)에서 호손은 초

기의 전원생활을 기술하였다.단편에 나타난 이러한 전원적 양상들은 호

손의 장편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의 주요 장편『주홍글자』(TheScarletLetter),『칠박공의 집』(The

House ofthe Seven Gables),『블라이드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그리고『대리석 목양신』(TheMarbleFaun)은 자연과 인간

의 공존이 전원주의,자연주의,생태주의라는 의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다.호손이 제시하는 생태학적 인식구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 혹은

주변 지형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호

손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백인과 인디언의 경우처럼 지배와 적대

가 아닌 신뢰와 공존의 이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

다(Wagenknecht74).이로써 뉴잉글랜드 3부작에 나타나는 헤스터(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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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Phoebe),프리실라(Priscilla)와 유럽에 사는 미국여성 힐다(Hilda)는 자

연으로 접근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주인공이 되면서 호손이 피력하

는 만물 간의 평화적 공존을 보여 준다.

호손의 장편소설 가운데『주홍글자』는 청교주의의 개척문화와 자연

의 생명력을 대비시키면서 문명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연의 저항성을

반영하고 있으며,『칠박공의 집』에서는 초기자본주의로 인해 상실된 생

태복원을 묘사하고 있다.『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는 도시의 상업주

의에 위협받는 생활에서 자연으로의 귀환에 대한 호손의 생태주의적 견

해가 드러나 있다.『대리석 목양신』에서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상실

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서사의

추이는 도시에서 농촌,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이성지향성에서 정서지

향성,남성중심에서 여성중심이라는 흐름을 보여준다.작품 배경 설정에

서는 평면적인 구도에 머물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공간이 제시되고 있

다.이러한 구도는『주홍글자』에서는 처형대에서 숲으로,『칠박공의

집』에서는 도시에서 시골로,『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는 도시에서

자연으로,『대리석 목양신』에서는 로마에서 몬테베니(Montebeni)로 공

간이 이동되고 있다.작품에 나타나는 사건의 추이,등장인물의 유형,배

경의 이원성을 종합하면 호손은 청교문화라는 로고스를 전복하려는 극

단적 생태주의자는 아닐지라도 외양과 실재,자아와 타자,남성과 여성,

선과 악의 대립을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생태주의 의식에 접근하는 작가

라고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호손의 작품에 드러난 생태의식에 초점을 맞춰『주홍

글자』,『칠박공의 집』,『블라이드데일 로맨스』,『대리석 목양신』에

대한 글 읽기를 시도하려고 한다.뉴잉글랜드 3부작이라고 부르는『주홍

글자』,『칠박공의 집』,『블라이드데일 로맨스』는 미국 개척사에서 산

업화,상업화가 가장 두드러지고 초월주의라는 자연 친화적인 문예활동

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뉴잉글랜드를 배경으로 생태주의를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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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기에 가장 적절한 작품들이다.나아가 유럽을 배경으로 한『대리석

목양신』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과 조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

봄으로써 호손의 생태의식과 그 발전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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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청교주의와 생태의식:『주홍글자』

초기 미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건설이었다.유럽에서의 종교의 자

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의 신앙을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개인은 종교

적 자유를 추구하였지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각 구

성원들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공동체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

야 했고,종교적 교리나 사회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강요받았다.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들이 품고 있던 이미지는 종교적 의미에서 지상

의 낙원이었다.미국으로 온 이주자들은 유럽에서 이루지 못한 물질적

성공을 자력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었다.청교주의

는 근면,절약에 의한 부의 축적을 신의 호의로 여겨 이러한 세속적 꿈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를 제공하였다.미국의 꿈은 물질적 개인주의

의 추구라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참다운 자유를 달성했다고 보기

는 어렵다.오히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의지나 정신을 내세워 본래의

자아를 억누르는 부자연스러운 자유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초월주의자들은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중요시하였다.그렇지

만 다분히 관념적이었을 뿐 구체적인 삶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고 개

척민들의 개인주의는 물질문명 사회 속에서의 또 다른 개인주의,즉 물

질적 개인주의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그리하여 미국인들은 개인적 부

와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에머슨이나 휘트먼(Whitman)으로

대표되는 초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인 개개인의 물질 추구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적 근거는 프랭클

린(BenjaminFranklin)식의 청교윤리 속에 내재된 자본주의 정신이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행동강령이나 이념을 보면,그가 인간이라는 준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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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체에서부터 생산자와 사회인이라는 측면만을 떼어내어 이를 절대화

시킨 부자연스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청교

도인들은 겉으로는 근면이니 절약이니 하는 미덕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드러낸다.그들의 개인

주의가 안고 있는 치명적 약점은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도 물질적 이

기심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다.따라서 이기주의적이고 물

질주의적인 성공에의 꿈은 결국 생태파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850년에 발표된『주홍글자』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청교주의라는

정신적 이념과 토지자본이 기반이 된 1640년대의 뉴잉글랜드 지방이다.

집필 시기와 작품배경 사이에 존재하는 2세기라는 시간적 격차에도 불

구하고 본 작품은 개척지의 급격한 팽창과 공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 훼손이 심화된 19세기 중반기의 미국 상황과 이에 대한 호손의 반

응이 깔려 있다.

호손은 17세기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당시의 편협한 청교도들에 대

한 비판을 담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파악하려 했던 작가이다.그는 당시

의 종교뿐 아니라,악의 존재에 대한 무관심,물질주의적 풍조,경박한

낭만주의적 경향 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었던 당대의 전원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호손은 신앙을 중시하던 사회 속에서 살았다.그는 보드인 대학

(BowdoinCollege)에서 히브리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읽었고 자신이

한 말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성서를 인용하기도 하였다(Fields

94).이러한 신앙심은 청교도의 지나친 엄격함에 대한 거부감과 자연을

바탕으로 한 인간애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홍글자』의 시대적 배경은 호손이 살았던 19세기 당대가 아니라

17세기 초기 청교도 사회이다.교회,시장,처형대,주요 건물과 행사 등

은 1640년대의 실제 그대로 묘사되어 있고,심지어 벨링험 지사(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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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lingham),윌슨 목사(ReverendWilson),히빈즈 부인(Mrs.Hibbins)등도

당시의 실제 인물들이었다.이러한 사실에 대한 비평가들의 일반적 통설

중의 하나는 퀘이커 교도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세일럼(Salem)의 마녀

재판에 참가하여 마녀를 처형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5대조 조상의 잔

인성에 대한 작가의 죄의식을 반영하였다고 하겠다.

『주홍글자』의 무대를 꾸미는 작가는 뉴 에덴의 재건이 아니라 개발

과정이 빚어낸 부작용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그는 주민의 공동공간을

“조악한 시장터”에 비유하고 무대의 중앙에 처형대를 위치시켜 문명과

문화의 오만성을 폭로한다(43)1).그의 시각은 주민들의 관점과 다르다.

청교도 주민들은 감옥 문을 지켜보지만 작가의 의도는 그들의 오류와

편견을 드러내는 글쓰기에 있다.작가의 안내를 받은 독자는 감옥 자체

보다는 감옥 문을 뒤덮은 장미 덩굴에 시선을 준다.

그러나 감옥문의 한쪽으로,거의 문턱 가까이까지 뿌리를 드리운 채

자라난 찔레나무는 때마침 6월을 맞이하여 보석 같은 아름다운 꽃송이

들로 뒤덮여 있었다.그것은 아마도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나 처형을 받

으러 나오는 사형수들에게,대자연은 때로 그들에게 비탄을 느끼기도

하며 그윽한 애정과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는 듯했다.

But,ontheonesideoftheportal,androotedalmostatthethreshold,

was a wild rose-bush,covered,in this month ofJune,with its

delicategerm,whichmightbeimaginedtooffertheirfragilebeautyto

theprisonerashewentin,andtothecondemnedcriminalashecame

forthtohisdoom,intokenthatthedeepheartofNaturecouldpity

andbekindtohim.(35)

1)이후 호손의 4대 작품에 대한 인용은 Hawthorne,Nathaniel.TheCentenary

EditionoftheWorksofNathanielHawthorne.eds.William charvet,etal.

Columbus:OhioStateUP,1962.를 출처로 페이지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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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시선을 받고 있는 야생의 장미 덩굴은 청교주의의 완고성을

상징하는 단단한 떡갈나무와 달리 세월의 풍상을 이겨내며 끈덕지게 생

존한다.때문에 감옥이 표방하는 율법이 아닌,감옥에 갇힌 여인의 정체

와 자연성을 묶으려는 글 읽기를 시작한다.첫 장면에서 묘사되고 있는

보스턴의 음산하고 투박한 감옥은 청교도들의 엄격성을 상징적으로 나

타난다(38).감옥은 문명사회의 검은 꽃으로 비유되고 있다.검은 꽃은

우거진 잡초의 이미지와 어울려 보이지만,그 옆에 피어나서 상냥하게

동정을 표시해주는 들장미와 대조를 이루고,검은 꽃의 반자연성은 들장

미의 자연성과 뚜렷하게 대조되어 있다(35-6).

서술자는 “인간이라는 것의 덧없음과 비애를 서술한 이 이야기의 어

두운 결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써 꽃 한 송이를 꺾어 독자에게 바치

겠다”고 말함으로써 냉혹하게 사회의 법규 준수를 강요하는 청교도 사

회를 비판하고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헤스터를 동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36).이런 상황은 호손이 헤스터를 통해 앞으로 어

떤 행보를 보여주는가를 암시해준다.

『주홍글자』의 서장에 해당하는「세관」(“The Custom-House”)에서

화자의 글쓰기에 공감했던 독자는 “하나의 장미송이를 따서 독자에게

드리니 바라건대 연약하고 슬픈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인다(36).왜냐하면 작가는 마을과 숲,시장터와 바

닷가라는 공간으로 자연주의를 구체화하고,문명과 생태계의 대립으로

발전시켜나간다.

호손에게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 본연의 심성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다.가장 원시적인 곳에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호손의 믿음은

“자연을 물리적 공간이 아닌 심리적 생리적 세계로 간주하고 그 세계를

인간의 심성으로 수용하고 조화”시킨다는 의미이다(Fick174).나아가 그

의 믿음은 여주인공의 성격으로 내재화되고 개인화되는데,헤스터의 천

부적인 생명력과 에너지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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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의 외적 줄거리는 두 남녀 간의 숨겨진 사랑이다.헤스터는 몰

락한 영국 귀족출신으로 저명한 의사와 결혼하여 안락한 도시생활을 원

했던 기혼 여성이었다.그러나 그녀는 영국을 떠나 뉴잉글랜드의 숲과

야생을 대면하면서 자연원리를 되살린다.딤즈데일(Dimmesdale)도 영국

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학자형 전도사로서 수려한 용모와 재능을 지닌

인물이다.어느 의미에서 그들은 힘들고 거친 청교주의 개척촌에는 어울

리지 않는 인물이므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

일 수 있다.

호손이 자연과 대립되는 요소로 남성과 여성을 대비시킬 때 자연에

해를 끼치는 남성의 정체는 견고성과 모호성이다.견고성은 “불의 칼”

과 “활과 화살”외에도 지팡이와 같이 공격적이거나 금속성을 지닌 소지

품으로 표현된다(106).모호성은 신분의 익명성으로 나타난다.본 작품에

서도 자연풍경을 지배하려는 남성의 욕구는 독자로부터 숨겨져 있다.목

사는 헤스터의 정부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기고 칠링워스(Chillingworth)도

남편의 신분을 누설하지 말도록 헤스터에게 강요한다.남성 등장인물에서

주목할 사실은 신분을 은폐함으로써 그들은 자연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

지 못한다는 점이다.생명존중의 생태학은 근본적으로 상상력과 시적 영

감을 바탕으로 한다.진실성의 결여는 시적 상상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감추어진 신분을 밝힐 때만이 공존과 공경이라는 생태학적 인식

에 다다를 수 있다.

엄격한 청교도 공동체 사회보다 개인 헤스터를 더 옹호하는 듯한 작

가의 관점은 헤스터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형벌에 꿋꿋하게 맞서는 장면

까지도 유지된다.감옥 문 앞에서 죄인 헤스터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 있

는 사람들은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표정을 띠며 간음죄를 범한 헤스터

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외친다.간통죄를 범함으로써 청교도

의 계율과 인습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녀의 행동은 청교도 사회의 기초

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그래서 헤스터의 행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



- 12 -

응은 엄격하고 단호했다.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상의 완전함에 얽매여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 엄격했던 것이다.가슴에 주홍글자

를 단 사회의 추방자로서 사회로부터 온갖 경멸을 받으며 동시에 사회

에서 고립되어 사생아 펄(Pearl)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야 했지만,그녀는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인다.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그녀가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보스턴에서 계속 살고자 한 이유

는 자신이 숙명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것을 도저히 끊어 버릴 수 없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숙명과도 같은 운

명적인 힘을 지닌 느낌이라는 게 있다.그런 운명적인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부터 떠

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헤매게 하는 것이다.더구나 그 인생을 슬프게

한 색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감정도 억누르기가 어려운 것이다.

Butthereisafatality,afeelingsoirresistibleandinevitablethatit

hastheforceofdoom,whichalmostinvariablycompelshumanbeings

tolingeraroundandhaunt,ghost-like,thespotwheresomegreatand

markedeventhasgiventhecolortotheirlifetime;andstillthemore

irresistibly,thedarkerthetingethatsaddensit.(56)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과 여

성원리의 갈등이다.두 남녀 간의 부적절한 애정,혹은 불륜이라는 외적

줄거리와 달리 작품의 내적 구성은 두 남녀 간의 갈등과 대립이다.그들

사이에는 기성관과 진보관,남성주의와 여성주의,문명과 자연,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이 존재한다.딤즈데일 목사는 “유럽의 모든 학문을 황무

지 속으로 도입”하여 문화를 이식한 주체자로서 기성제도를 대변하고

자신의 세속적 지위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48).반면에 헤스터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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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매력을 통해 딤즈데일을 남성중심사회로부터 끌어냄으로써 기존질

서를 타파하려 한다.헤스터는 시종일관 가슴에단 글자를 간음의 표시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그녀에게 주홍글자는 “심야의 숲에서 악마와 만난

징표”라고 펄에게 일러주듯이 “원시적 숲의 신비”와 “도덕적 황무지”라

는 생태계로 들어가는 출입증일 따름이다(125-6).나아가 그녀는 주민들

에게 ‘A’라는 주홍글자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때로는 과감히 떼어내면서

주민의 의식구조와 사회관습을 변화시켜 나간다.이 점은 ‘A’가 간통녀

(adulteress)에서 유능한 여성(able)과 영적 안내자(angel)의 의미로 바뀌

는 사실과 일치한다.헤스터는 청교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규범의 이단

자이지만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자연성의 사도이다.

헤스터에 대한 호손의 태도는 사건이 진행될수록 분명해진다.이는 그

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즉 그녀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제13장 “헤스

터의 또 다른 관점”에서 시사된다.제13장은 주홍글자를 달기 시작한 초

반부의 헤스터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신 안에 내면화된 청교도의 사

회적 관습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는 듯 하지만,사회로부터 추방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한 채 소외와 고립감을 그녀는 자신이 죄를 범하

지 않았다는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된다.그녀는 정신적 자유를 얻

어 당시 사람들이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여러 자유로운 사상을 받아들

이게 된다.

호손은 딤즈데일이라는 인물 속에서 헤스터를 통한 개인과 청교도 사

회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하므로 청교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간음죄를 범한

이후 딤즈데일은 다시 청교주의의 테두리 안으로 후퇴한다.그가 맛본

세계는 너무나 생경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이러한 그의 심적 상태

는 칠링워스와의 대화에 끌리다가도 다시 청교주의라는 패쇄되고 답답

한 서재로 되돌아오고 만다.작가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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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즈데일 목사는 진정한 목사요 진정한 종교가였다.그는 경건한 감

성이 매우 발달했고,그의 정신은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서 세월

의 흐름에 따라 믿음의 깊이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다질 만한 사람이

었다.목사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자유사상을 따르며 살 사람은 못되었

다.그 압력이 무쇠 같은 손아귀로 자신을 속박할 때만 그는 지탱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평소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와

는 색다른 지성을 통하여 우주를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떨려도 구원

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이것은,창문을 열어젖혀 숨막힐 듯

갑갑한 서재 안으로 좀 더 시원하고 자유로운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도 같았다.

Mr.Dimmesdalewasatruepriest,atruereligionist.Innostateof

societywouldhehavebeenwhatiscalledamanofliberalviews;it

wouldalwaysbeessentialtohispeacetofeel thepressureofafaith

abouthim,supporting,whileitconfinedhim withinitsironframework.

Nottheless,however,though with atremulousenjoyment,didhe

feelthe occasionalreliefoflooking atthe universe through the

medium of another kind of intellect than those with which he

habituallyheldconverse.Itwasasifawindow werethrownopen,

admittingafreeratmosphereintothecloseandstifledstudy.(85)

이처럼 청교주의 밖의 세계에 대한 이끌림과 결코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청교주의 사이에서 심리적인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는 마음은 내부로부터 파멸되어간다.

목사라는 공적인 자아와 청교주의의 율법을 깨뜨릴 수 있었던 자신의

내적 자아 사이에서 커다란 딜레마를 겪게 되는 딤즈데일의 심리 상태

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윌슨 목사,벨링험 지사와 함께 헤스터를 심판

하는 자리에 앉게 된 딤즈데일의 표정이 묘사된 대목이다(48).입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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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어야 할 정도로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를 자제하는 그의 모습은 목

사라는 공적인 자아 속에 자신을 숨긴 사람의 모습이다.

13장에서 19장까지 걸쳐있는 숲의 장면은 미국생태문학사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생태의식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주요 줄거리

는 청교도사회에 일시적으로 굴복했다가,헤스터가 다시 자연인으로 재

생하는 과정이다.그녀를 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연이 발산하는 에

너지이다.헤스터는 그 생명력을 남성에게 전달해주는 안내자 역을 수행

한다.

여성과 자연의 일치는 전원문학의 전통을 따른다고 할 만큼 헤스터는

호손의 여성 등장인물 중에서 생태적 근접성을 가장 먼저 보여준다.제1

처형대에서 딤즈데일의 요청을 외면했던 헤스터의 행적은 시간이 흐를

수록 그녀를 환경친화적인 인물로 만든다.숲은 그녀에게 종교,사회규

범,법률 등 청교문화적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의 가치와 고양된 삶의

질을 가르쳐준다.그녀는 상처받은 딤즈데일에게 숲이 가르치는 대로 새

롭게 태어나도록 격려한다.생태페미니즘에서 볼 때 그녀는 숲의 기운을

지닌 대모이다.숲에서 존재하는 한 두 남녀는 “동일한 구역 내의 거주

자”로서 “상쾌한 안도감”을 맛보고 삶의 환희를 만끽한다(Davidson

1985:488,190).어느 해석을 취하든 본 작품은 자연의 질서로 회귀하는

인간드라마이고 그녀의 정체는 생태주의의 대행자이다.

숲은 헤스터의 믿음이 전달되는 장소로 간주된다.헤스터가 절망에 빠

진 딤즈데일을 격려하고 인도할 때 그녀의 설득은 목사의 설교보다 더

욱 진실하게 독자에게 와 닿는다.헤스터가 여전도사이고 딤즈데일이 그

녀의 추종자가 되는 역할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그녀는 영적․육체적 안

내자로서 우위를 차지한다.이렇게 볼 때 숲 속 장면은 ‘숲은 그녀에게

정신적 변신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18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

는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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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지성과 감정을 말하자면 황폐한 황야에 그 고향을 갖고 있었

기 때문에 그 광야를 야만적 토인들이 숲속을 헤매듯 자유롭게 헤맸

다.소외당했던 지난여러 해 동안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서 목사와 입

법가들과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를 관찰하였다.그리고 목

사의 허리띠나 법관의 옷 또는 처형대나 단두대나 벽난로나 교회에 대

하여 인디언들이 경의를 표시하지 않듯이,그녀도 경의를 표하지 않았

다.전반적인 사회제도를 비판한 헤스터의 운명이 가고 있는 길의 방

향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는 쪽이었다.그녀의 주홍글자는 다른 여인들

에게는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곳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이다.

Herintellectandhearthadtheirhome,asitwere,indesertplaces

wheresheroamedasfreelyasthewildIndianinhiswoods.For

yearspastshehad looked from thisestranged pointofview at

human institutions, and whatever priests or legislators had

established;criticizingallwithhardlymorereverencethantheIndian

wouldfeelfortheclericalband,thejudicialrobe,thepillory,the

gallows,thefireside,orthechurch.Thetendencyofherfateand

fortunes had been to sether free.The scarletletter was her

passportintoregionswhereotherwomendarednottread.(136)

딤즈데일은 설교를 끝마치고 나서 헤스터와 펄을 처형대 위로 불러

서 군중들에게 지난 칠년 동안 숨겨둔 죄를 고백한다.고백을 마친 목사

는 최후의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채 하느님을 찬

미한 후 숨을 거둔다.많은 평자들은 이 장면에서 “딤즈데일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본다”(Stubbs39).그러나 실제로 딤즈데일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백과 회개를 통해 신의 용서를 받

고 구원될 수 있었다는 것이 원래 기독교적 구원의 원리에는 적합하지

만 청교주의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청교주의의 예정론과 구원론에

따르면 인간의 구원은 하느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예정하였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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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을 뿐,인간이 참회나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될 수는 없기 때

문이다.“딤즈데일은 고백을 통해 극기와 재생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의

식 안의 간극을 지나치게 넓힘으로써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Davidson1985:90).

헤스터는 대지의 생명력을 목사에게 전한다.딤즈데일의 과거는 낙엽

속에 묻혀 버리지만,현재의 모습은 나무 덩굴에 기대어 쓰러질 수밖에

없을 만큼 병들어 있다.그녀가 딤즈데일에게 숲으로 들어가 인디언을

전도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새 이름을 갖고 출발하도록 혼신의 힘

으로 충고하자,그는 새로운 인간이 될 결심을 한다.

“전도사와 신도”라는 표제가 중심이 된 숲 속 장면의 특성은 외양과

실재 간의 아이러니에 있다.외양으로는 제목이 보여주듯 딤즈데일이 목

사고 헤스터가 여신도이다.그것은 반전될 수 없는 사회의 질서이다.목

사는 숨겨진 정체가 무엇이든 신의 대리자이며,신자는 인격의 고결성과

관계없이 신앙적으로 종속된다.그러나 자연계에서 인간의 가치는 생태

적 공감성에 따라 좌우된다.평등과 호혜와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생태

적 인식이야말로 인간 생존에 필요한 요건으로 자리한다.

숲은 헤스터를 “숙명적인 여성 예언자”로 만든다(177).그녀는 종교,

사회규범,법률 등 허구성에 비판의식을 지니며 자연에 일치된 삶을 추

구하려고 한다.나아가 그녀는 숲이 가르치는 대로 딤즈데일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격려한다.그녀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약해진 그에게 인

디언 전도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새 이름을 가지고 다른 대륙에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충고하자,그는 “흉측한 잡초”로 표현되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이 될 결심을 한다(90).헤스터도 탐스러운 머리칼을

풀어 내리고 가슴에서 주홍글자를 떼어내어 사랑과 애정이 충만한 새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한다.이때 햇살과 미풍은 두 남녀에게 생기와 애

정을 전해주며 숲은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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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표시가 사라지자,헤스터는 깊은 한숨을 쉼과 동시에 수치와

고통의 멍에가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짐을 느꼈다.오,홀가분함이여!

그녀는 자유를 느끼고,비로소 그 글자의 무게를 알았다.헤스터 프린

은 머리에 썼던 모자마저 벗었다.그러자 곧 검고 탐스러운 머리

채가 어깨 위로 늘어지고,그 풍요함에 깃든 명암은 그녀의 용모에 더

한 매력을 풍겨 주고 있었다.여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며 눈동자에도 흘러

나왔다.

Thestigmagone,Hesterheavedalong,deepsigh,inwhich

theburdenofshameandanguishdepartedfrom herspirit.O

exquisiterelief!Shehadnotknowntheweight,untillshefelt

thefreedom!Byanotherimpluse.shetookofftheformalcap

thatconfinedherhair;anddownitfelluponhershoulders,

dark and rich,with atonce a shadow and a lightin its

abundance,andimpartingthecharm ofsoftnesstoherfeatures.

(138)

숲 속 장면은 생태주의의 소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호손이 지닌

생태의식은 낙관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청교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호손

의 체험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만큼 그의 관점은 중립지역

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그는 인간 상호 간에 관련된 감정과 만물에 대

한 자신의 반응이 문학이라는 거울에 여과 없이 투영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도 하였다.따라서 본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대하는 작가의 모호성

과 초연성은 다른 작품에서처럼 예외가 아니다.

한편 펄은 살아 있는 주홍글자로서 헤스터를 징벌하는 존재이다.펄은

헤스터에게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게 함으로써 사회가 직접적으로 내린

벌과 행태를 달리한다.주홍글자로서의 펄은 간접적인 압력,즉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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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할 수 없는 더 큰 징벌이 된다.펄은 예측불허의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다.펄은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고 조절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

르지 않고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에 의해 행동한다.마을 사람들은 펄을

히빈즈 부인과도 같은 마녀,어린 요정,그리고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

한다.청교도 아이들은 펄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사나운 욕설을 퍼부으며

두려워하며 도망친다.그러한 펄에 대해 미소를 머금은 악마와 같은 얼

굴을 보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펄은 헤스터를 보수적으로 만들어 진

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한다.헤스터는 펄의 이

해하기 어려운 면을 보면서 자신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과장되

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헤스터의 자연 친화성은 딸인 펄이 이어받는다.펄은 헤스터의 본성을

이어받은 아이로서 새와 장미에 비유된다.펄은 본질적으로 헤스터의 아

이이다.생리적으로 펄의 출생에서 남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지

라도,본 작품은 헤스터와 펄을 축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모계사회의 구

도를 유지한다.달리 말하면 청교도 사회가 가부장적 문화를 고수한다면

향후의 사회는 모계사회이거나 적어도 남녀평등의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인물배치를 수반한다.이것을 오늘의 시각으로 해

석하면 페미니즘과 생태주의가 상호 유기성을 지니는 것과 맥을 같이한

다.

장미꽃에서 태어난 펄은 성장하면서 환경친화성을 확대시켜나가고 사

건이 진행될수록 더욱 두드러진다.제8장에서 윌슨 목사가 펄에게 누가

너를 만들었냐고 물을 때 서슴없이 “야생장미 넝쿨에서 따왔다”라고 대

답한다(77).

펄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윌슨 목사님의 질문에 번번이 대답을 하

지 않았고,손가락을 입에 문 채로 자기는 누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

라 감옥문 앞에 잘 자란 찔레덤불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따온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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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이런 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펄이 창밖에 서

있을 때 그 가까이에 총독저택의 붉은 장미가 눈에 띠였기 때문이거

나,아까 지나쳐 왔던 감옥문 앞에 핀 찔레꽂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

었을 것이다.

Afterputting herfingerin hermouth,with many ungracious

refusalstoanswergood Mr.Wilson'squestion,thechild finally

announcedthatshehadnotbeenmadeatall,buthadbeenplucked

by hermotheroffthe bush ofwild roses,thatgrew by the

prison-door.This fantasy was probably suggested by the near

proximityoftheGovernor’sredroses,asPearlstoodoutsideofthe

window;togetherwith herrecollection ofthe prison rose-bush,

whichshehadpassedincominghither.(77)

펄은 자신이 “어미의 딸”이라고 두 번이나 확인해준다(73).펄의 요구

는 어머니와 대지를 일치시키려는 생태학적 인식을 반영하는 호손의 내

성적 목소리이다.뿐만 아니라 인간생존에 필요한 생명력은 자연에서 비

롯되고 생태학적 인식은 여성에 의하여 대가 물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에 비유되는 펄은 청교도 문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퓨리턴 목사들

에게 자연의 소생력과 생명력을 훼손하지 말라는 몸짓을 계속 보낸다.

“장미꽃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던 펄은 개울과 햇살과 어울리며 푸른 해

조류와 이끼식물로 ‘A’라는 글자를 가슴에 단다(110).펄이 숲 속에서 햇

빛과 희롱하는 장면(177-8)등을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어린이의 심리적

반응은 도시인과 성인이 감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다.

펄은 딤즈데일을 위시한 퓨리턴 목사들에게 자연의 소생력과 생명력

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한다.그 예가 심야 처형대이다.심야 처형대에

서 밤을 새우는 인물은 딤즈데일이지만 그의 내면심리를 지배하고 유도

하는 배후인물은 헤스터와 펄이다.새벽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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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이들 사이에는 “격류 같은 뜨거운 생명의 기운”이 몸 구석구석까

지 흐른다고 서술된다(153).모녀의 역할은 자연의 치유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생태계 내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존의지의 구

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펄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쳐 딤즈데일에게 손

을 잡고 함께 마을로 돌아가자고 호소한다.이때 펄이 지향하는 장소는

단순한 퓨리턴 마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형이상학의 공간

이다.제1처형대에서 헤스터와 펄이 보여주었던 외로운 모녀상은 심야

처형대에서 일시적이지만 이상적인 가족상으로 형상화된다.가족상의 형

상화는 생태주의와 유사한 둥지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공존과 공영이라

는 생태계의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

현대 생태학의 특성 중의 하나는 “생태계를 농장,가정과 같은 항구적

인 거주지로 간주하”는 점이다(Meeker5).실제 헤스터가 딤즈데일과 함

께 이루고자한 것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편부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칠링워스와 결혼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때문에 그녀는 펄에게 “언젠가 함께 가정을 꾸미고 가족이 함께 무

릎을 맞대고 살 것”이라고 약속한다(144).

독자가 감동을 느끼는 요소는 딤즈데일의 고백이 아니라 펄이 상상적

메타포에서 “인간으로 육화”되는 극적 전환이다(62).목사는 펄과 입을

맞추고 눈물로써 부녀관계를 인지하며 용서와 화해를 나눈다.의사인 칠

링워스는 펄을 법적인 딸로 인지하고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상속 해준

다.목사와 의사의 마지막 처신이 각각 결정론적 섭리와 법률적 해법에

서 당연시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대자연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

다고 작가는 말한다.이처럼 공존성이라는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호손의

관심은 시종일관 재확인되고 있다(138).

펄과 칠링워스는 알레고리나 하나의 상징처럼 추상화되어 있다.펄은

헤스터의 죄의식을 나타내는 걸어가는 낙인으로서 치욕의 상징으로 나

타날 뿐,실제인물처럼 보이지 않는다.의지가 없던 펄이 자신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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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게 되는 것은,고백 후 임종을 맞는 딤즈데일에게 눈물의 키스를 보

여줌으로써 이루어진다.자기 아버지를 인지하는 펄은 제 역할을 수행한

후에서야 실제 인물로 변모한다.

딤즈데일의 참회는 진실하지만 내용은 은유적이다.그는 죽음에 다다

라 퓨리턴 사회의 율법과 자연성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빚어졌던 갈

등을 해소하고 싶어한다.“서로의 영혼에 대한 경외심을 깨뜨린 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간음이다(173).그의 죄에는 고도로 함축된 의미가 담

겨 있다.딤즈데일의 죄는 유부녀와의 간음 자체라기보다는 헤스터의 여

성성과 자연성을 수용함으로써 청교도 사회의 남성 문화 원리를 거역한

것이다.그의 행위를 생태적인 입장에서 풀이해보면 그의 고뇌는 당대의

지식인과 과학자들이 보여준 주관성과 객관성,개인과 환경에서 빚어진

정신적 긴장이라 할 수 있다.

작품 후반부에서는 독자의 녹색 글 읽기가 최대로 허용되고 있다.결

말이 제시하는 내용은 딤즈데일의 고백과 펄과의 화해이며 후기에서는

헤스터의 귀환,펄의 가정 세우기와 무덤이 암시하는 죽음이다.이 요소

들은 진실성이라는 공통적인 모티프로 연결되어 있다.호손의 진실성은

“남녀 공동의 행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필요한 절대 요소이다(177).

이것은 남녀나 인간 상호 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유

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후기를 이루는 두 요소는 헤스터가 바닷가 오두막으로 귀환하는 것과

그녀의 죽음을 기리는 무덤이다.귀환과 죽음은 펄의 인지과정처럼 진실

로의 회귀라는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헤스터는 영국 사회가 보

장해주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마다하고 유럽에 비하여 자연성이 상대적

으로 보존된 뉴잉글랜드 바닷가 오두막으로 귀환한다.이 마무리는 자연

과 계절의 순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태적인 요소와 일치한다.그녀

는 예전처럼 홀로 대서양을 건너 신천지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그

까닭은 뉴잉글랜드라는 미국이야말로 그녀의 자연성을 꽃피웠던 곳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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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기쁨과 슬픔을 맛본 곳이기 때문이다.“공동의 행복에 절대

필요한”진실성을 인식한 그녀는 뉴잉글랜드를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여겼다(177).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내세를 반영하는 그들의 무덤은 약간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하나의 비문이 두 무덤 사이에 세워져 있다.하나의

묘비와 두 무덤은 영적 결합을 인정하지만,육체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

는다는 의미이다.달리 말하면 자연성과 사회문화 간의 조화라는 필요성

은 인정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문명화는 자연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이런 결말은 자연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 하다는 호손특

유의 이원론으로 간주된다.

『주홍글자』는 17세기 청교주의 정신과 뉴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하면

서도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각성의 기운을 보여준다.호손은 개척지가 개

발되면서 자연훼손이 심각해지는 당시의 전원과 생태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청교주의 정신을 대변하는 딤즈데일과 자연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헤스터와의 대립을 전개시켜 전원주의 생명의식을 강조해낸다.특히 작

품의 절정을 차지하고 있는 숲 속 장면의 장(章)들은 가부장적인 청교주

의가 퇴조하고 생태주의 의식이 고조된다는 점에서 호손의 초기 생태의

식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작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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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초기 자본주의와 생태 복원:『칠박공의 집』

호손이 활동하던 19세기 중반은 근대적 의미의 시장 자본주의가 출현

한 시기이다.계급과 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은 1850년대 미국의

상업주의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생산과 기술

의 발달로 형성된 시장은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분출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인간의 탐욕을 합리화 시켜주기도 한다.호손이 살던 시대만 해

도 시장경제의 파급력이 남북전쟁 이후의 기업 자본주의처럼 크지 않았

으므로 자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다(Halttunen

207).

『칠박공의 집』은 당시에 초기자본주의 현상을 포착하여 그 변화를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호손은 인간성

에 미치는 그대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진지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

다.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은 이익이 후손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는

지를 지적한『칠박공의 집』서문의 내용은 메티슨(F.O.Matthiessen)이 지적하

듯이 1849년의 캘리포니아(California)금광 발견 이후 생겨난 환상을 염

두해 둔 것이다(326).

물질중심의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변화방향을 진단하

는 것은 산업화라는 외부 현실과 부딪치면서 생겨난다.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작중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요인물들이 깨닫는 공감력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이런 사실은 초기자본

주의를 극복한 인물들이 시골집으로 이주하는 결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초기자본주의를 대변하는 핀천(Pyncheon)판사를 제외한다면,헵

지바(Hepzibah),피비,홀그레브(Holgrave),클리포드(Clifford)등은 타인

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집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거주의 공간이다.생태주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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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주까지를 거주 공간인 집으로 간주한다.(김욱동 25)그리고 집

이라는 공간 속에서 인간들뿐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무생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이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집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작가는 칠박공의 집을 과거와 미래의 시점에서 상호 대비시키면서 생태

적 입장을 조정해간다.

작품의 배경은 몰(Maule)가의 오두막,핀천 저택,시골집으로 분화되면

서『주홍글자』에서처럼 자연에서 문명권으로,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순환구도를 지닌다.초기 자본주의의 병폐는 칠박공의 집과 주변의 생태

환경으로 드러난다.뉴잉글랜드의 정착을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는 과정

이라고 할 때,구조는 사회발전에 따라 달라진다.최초의 통나무집이 자

연으로의 귀의를,통나무집이 자연과의 공존을 보여준다면,저택은 미국

의 상업적 팽창주의를 반영한다.따라서 호손이 핀천 저택을 “부당하게

토지를 빼앗은 경제적 탐심”으로 설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Schoen

31).

몰의 오두막은 초기자본주의가 침투하기 이전의 초기 개척농민의 삶

의 거처이자 거친 환경에서의 생존을 보여주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그러

나 초기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핀천 대령에 의해 파괴된다.몰가의 몰락과

복수를 암시하는 오두막은 가문의 전설과 일치하지만 행복과 안전을 보

장하는 안식처는 아니다.오두막과 저택과 달리 시골집은 전원적 이상과

생태적 표상이다.이곳은『주홍글자』를 집필하는 동안에 겪은 고통과

작품을 발표 후 보여준 세일럼의 주민에 대한 배신감을 정화하는 안식

처라고 여겨진다.창작에 필요한 새로운 소재를 제공한 공간이기도 하

다.

토마스 핀천(ThomasPyncheon)이 저택을 세우면서 저지른 반 생태적

행위는 닭의 격세유전과 못쓰게 된 우물로 나타난다.닭의 불임은 후손

이 단절되어 버린 핀천 가문의 상황을 상징화하면서 병약한 클리포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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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를 잃은 헵지바의 모습과 연관된다.그녀는 이미 몰락한 처지이지

만,상류계급의 귀부인이라는 체면 때문에 오랫동안 외부 사람들과 활발

하게 접촉하지 않고 스스로 갇히어 지내 왔으며 심한 궁핍을 견디어 왔

다.그녀가 얼마나 궁핍에 시달려 왔는가는 볼품없는 닭들을 보면 알 수

있다.오랫동안 우리에 갇혀있는 닭 몇 마리는 모두 옛날부터 핀천가에

대대로 전수되는 “순수한 혈통의 표본”이다(88).그것들은 집안이 한창

번창할 때는 칠면조만큼이나 크기도 했지만,지금은 볼품없이 작아졌다.

또한 이 우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경건한 풍채

를 풍길 만큼 오래된 닭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닭장 속에는 샨티크리어라는 장닭 한 마리와 두 마리 암탉과 그

리고 고독한 병아리 한 마리가 있을 뿐이다.그들은 모두 옛날부터 핀

천가의 세전지물로 물려온 혈통의 표본일 뿐인데,한창 성할 때는 칠

면조만큼이나 크고 그 고기로 말하면 왕자의 식탁에도 오르기에 알맞

을 정도로 진기한 놈들이 있었다고들 한다.

Normustweforgetto mention a hen-coop,ofvery reverend

antiquity,thatstoodinthefarthercornerofthegarden,notagreat

wayfrom thefountain.Itnow containedonlyChanticleer,histwo

wives,andasolitarychicken.Allofthem werepurespecimenofa

breed which had been transmitted down as an heirloom in the

Pyncheon family,and were said,while in their prime,to have

attainedalmostthesizeofturkeys,andonthescoreofdelicateflesh,

tobefitforaprince’stable.(88)

무엇보다 우물도 원래의 자연성을 상실해 간다.제6장을 살펴보면 몰

가의 오두막은 맑고 깨끗한 우물가에 세워졌고 그 우물은 “대자연이 양

도할 수 없는 소유물”이었다(88).하지만 웅대한 저택이 세워지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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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는 고갈되고 우물은 “짜고 구토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물”로 변질되

었다(10).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물의 오염현상은 당대의 개발논리에

밀려 주목 받지 못한 생태적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십년 전 매튜 몰이 터를 닦아 놓은

바로 그 자리를 파서,자기 저택의 기둥을 세웠던 것이다.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이상하다느니 불길하다느니 하는 말대로 그가 일을 착공하

자마자 앞에서도 말한 그 샘물이 옛날의 그 감미롭던 맛을 잃어 버렸

다.그 원인이야 혹 지하실을 너무 깊이 팠기 때문에 물줄기가 끊어졌

는지,또는 샘물 바닥에 다른 알 수 없는 원인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

으나,어쨌든 몰의 샘이라고 불리는 그 샘의 물맛이 짜고 억세진 것만

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하기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그 샘물은 여전

히 맛이 나쁘고,마을 부인들은 누구나 그 물을 마시면,속이 좋지 않

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He therefore dug his cellar,and laid the deep fountains ofhis

mansion,onthesquareofearthwhenceMatthew Maule,fortyyears

before,hadfirstsweptawaythefallenleaves.Itwasacurious,and,

assomepeoplethought,anominousfact,that,verysoonafterthe

workmenbegantheiroperation,thespringofwater,above-mentioned,

entirelylostthedeliciousofitspristinequality.Whetheritssources

weredisturbedbythedepthofthenew cellar,orwhateversubtle

causemightlurkatthebottom,itiscertainthatthewaterofMaule’s

Well,asitcontinuedtobecalled,grew hardandbrackish.Evensuch

wefinditnow;andanyoldwomanoftheneighborhoodwillcertify,

thatitisproductiveofintestinalmischieftothosewhoquenchtheir

thirstthere.(10)

저택 공사를 시작하자 신선하던 물맛이 변질되었고 그것이 불길한



- 28 -

징조라는 사람들의 반응은 미신적이지만,그런 반응은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노파들의 증언에 의해 객관성을 지닌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된다.

핀천 저택을 감싸고 있는 음산한 분위기도 부도덕하고 경박한 초기

자본주의를 반영한다.호손은 정서적으로는 범신론에 대한 믿음을 지니

고 있으나 현실에서 그는 문명의 힘과 위력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손은 칠박공의 집에 절망적인 분위기만을 꾸며 내지 않는다.그것을

위해 호손은 칠박공의 집 주변에 자연계를 구성하는 동물과 식물을 다

수 배치시킨다.우선 집 앞에 자리 잡은 느티나무는 “두고두고 넓은 팔

로서 후손을 덮을 그늘”을 만들어 낸다(38).자애로운 자태를 뽐내는 느

티나무는 인간과 생태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다.장미

덩굴,정원에 심겨진 꽃나무와 유실수,그리고 호박,오이,토마토 등의

채소류는 방울새와 꿀벌이라는 곤충과 어울리면서 “자연 속에서 여유로

운 삶”을 향유한다(87).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한 자연의 배치는 만일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면

칠박공의 집일지라도 생태적 부활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여주기에 부

족함이 없다.

집 앞에,포장되지 않은 보도의 가장자리에는 핀천 느티나무가 자라

고 있었다.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에 비해 거대한 나무였다.

그 나무는 맨 처음에 핀천의 증손자가 심었던 것이다.이제 팔십 년,

거의 백 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강하고 넓은 모양과 그림자는

길 이쪽에서 저쪽까지 온통 덮어 버렸고,칠박공의 집 보다 더 높은

키에 쭉 드리워진 나뭇잎은 검은 지붕을 송두리째 뒤덮었다.

In front,juston theedgeoftheunpaved sidewalk,grew the

Phncheon-elm,which,inreferencetosuchtreesasoneusuallymeets

with,mightwellbe termed gigantic.Ithad been planted b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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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grandson ofthe firstPyncheon,and,though now fourscore

yearsofage,orperhapsnearerahundred,wasstillinitsstrongand

broad maturity,throwing itsshadow from sideto sideofstreet,

overtopping theseven gables,and sweeping thewholeblack roof

withitspendentfoliage.(27)

『칠박공의 집』의 서사는 사회의 약자였던 매슈 몰(Matthew Maule)

과 지배세력인 핀천 대령이 7대째 벌이는 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핀천

대령은 권력을 이용해 몰을 마녀 사냥의 희생자로 만들어 목적한 땅을

차지할 정도로 17세기 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다.핀천 대령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몰의 저항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소

위 합리성과 이성을 대표하는 사회 지배층이 개인적 탐욕 때문에 마법

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비이성적,비도덕적 행동

을 보여준다.

이 줄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과 관계를 끊고 칠박공의 집에서 은

둔생활을 하던 노처녀 헵지바 핀천이 돈을 벌고자 구멍가게를 여는 날

부터 시작한다.그녀는 자신의 물질적인 안락에는 관심이 없으나 30년간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동생 클리포드를 위한 생계비를 벌기 위

해 어려운 결심을 한다.동생의 교도소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

로 의심되는 사촌 제프리 핀천(JaffreyPyncheon)판사의 도움을 거부한

헵지바가 연 구멍가게에는 초기 자본주의가 미치는 물리적 변화에 고뇌

하는 작가의 갈등이 잘 드러난다.

등장인물들에게 자신의 속성을 투사하는 호손은 헵지바를 통해 자신

의 갈등과 바람을 토로하고 있다.그녀는 귀족 의식 때문에 세상과 단절

한 채 살아온 구시대적 인물이지만,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헌신과 애정을 지니고 있다.판사에 맞서 클리포드를 지키려

는 노력은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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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를 개점하는 날 카운터 뒤에서 늑장을 부리는 헵지바를 작가

는 한편으로 동정하면서 풍자적으로 묘사한다.세상과 대면하는 두려움

을 극복하려고 그녀는 화장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마지못

해 용기를 내어 가게 문지방을 넘는다.괴상한 터번과 낡은 실크 드레스

를 걸친 창백하고 초라한 그녀의 모습은 쇠퇴를 거듭하는 핀천가의 현

실을 상징하고 있다.

핀천 가문의 역사를 제시한 제2장 “가게의 작은 창문”은 가게 일에 능

숙하지 못한 헵지바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그녀는 칠박공이

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한다.이런 점

에서 그녀의 근시안적이고 겉치장에 익숙하지 못한 속내는 우거지상

(scowl)으로 표출되는 신체적 특징과 맞아 떨어진다.그녀는 칠박공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은판화가인 홀그레이브를 첫 손님으로 맞이할 때에

도 잔뜩 긴장을 한다(42-3).헵지바는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것이 핀천 가문의 법도라면서 홀그레이브에게 얼마간

의 비스킷을 공짜로 준다.

상업주의와 이해타산에 익숙하지 못한 그녀의 모습은 첫 손님을 맞이

할 때 잘 나타난다.네드 히긴라는 소년이 가게를 찾아오자 돈을 받고나

서야 물건을 준다.그녀의 어설픈 행위를 보면 그녀가 상업적 기질을 터

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귀족적 우월감”,그리고

버지니아에 사는 부유한 친척 누군가가 돈을 주면 궁핍하지 않은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은 그녀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일러준다.게

다가 소년이 준 동전을 부적(talisman)으로 간주하면서 가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젖어드는 점은 귀족적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초기 자본주

의 현실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52).

가게 운영의 어려움은 17살인 사촌 피비의 등장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한다.피비는 실용주의적 기질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

는 능력 갖추고 있다.이런 점은 홀그레이브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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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초기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는 그녀는 소란을 부리

지도 않으며 이 집 생활이 즐거운만큼 행복한 분위기로 바꾸는 일이 본

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원과 생태계로의 이동은 피비가 출발점이 된다.시골에서 자란 젊은

여성인 피비의 어원은 사랑의 뜻을 지닌 아테미스(Artemis)이고,빛 자

체이다.그녀는 제5장 “5월과 11월”에서 햇빛,꽃,새 등 자연적 이미지

를 다수 보여주며 칠박공의 집에 생기를 불어 넣고,집안의 가금류도 다

시 번식시킨다.마을 주민들도 평화와 안정감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면 호손이 내적 갈등을 겪지 않고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을 표현해 주는 사람은 헵지바가

아니라 사촌 피비 핀천이다.“시골 장에서 좌판을 벌여 누구보다 장사를

잘했던”피비는 천성적으로 현명하여 칠박공의 집에 도착한 다음 날부

터 재치 있게 장사를 한다(78).중산층 가정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행

동지침을 실천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그녀는 천성적으로 현실적이어서

“자본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거래를 늘릴 수 있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궁리”를 할 수 있다(Pfister79).

피비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소녀로서,성품

은 새,잎사귀,햇빛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피비는 정원에서 무성하

게 자라나는 식물을 가꾸고,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클리

포드를 헵지바와 함께 돌보는 일 역시 소홀하지 않는다.칠박공의 집은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진다.

어린 피비 양은 선천적으로 치장의 맵시를 낼 줄 아는 소질을 가지

고 있었다.이러한 소질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았던 물건을

보이게 알려줄 뿐더러,비록 짧은 시간일망정 자기가 자리 잡은 곳을

아름답고 즐겁고 그리고 정붙일 수 있는 곳으로 꾸미는 마술적인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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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겠다.예를 들면 사납게 원시림을 헤치고 다니는 억센 발굽에

어지럽혀진 숲 속의 초막일지라도,이런 여인이 하룻밤만이라도 묵고

보면 가정적인 맛을 풍기게 되고,비록 그 여인이 숲에서 사라진 다음

이라도 오래오래 그 향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LittlePhoebewasoneofthosepersonswho possess,as their

exclusivepatrimony,thegiftofpracticalarrangement,Itiskindof

naturalmagic,thatenables these favored ones to bring outthe

hiddencapabilityofthingsaroundthem;andparticulartogivealook

ofcomfortandhabitablenesstoanyplacewhich,forhoweverbriefa

period,may happen tobetheirhome.A wild hutofunderbrush,

tossedtogether-aspectbythenight’sboardingofsuchawoman,and

would retain it,long afterquite figure had disappeared into the

surroundingshade.(71-2)

피비는 칠박공의 집에 올 때부터 헵지바의 따뜻한 마음씨와 핀천 판

사의 위선을 읽어낸다.피비는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고립된 생활을

지속하던 클리포드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고,사람의 감정을 주고받

는 대상이 아닌 관찰 대상으로 생각하는 홀그레이브의 냉정함마저 바꾸

어 놓는다.

그녀는 칠박공의 집에 머물면서 전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어지게 되

고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 점차 눈을 뜨게 된다(143).홀그레이브

조차 피비의 도움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달빛의 세계,즉 일상과는 다

른 낯선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일상적인 삶이 잘 닦여진 길로만

다니고 사물을 햇빛 속에서만 보아 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과 일상적

인 일 외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피비의 단순성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그러나 칠박공의 집에서의 경험과 홀그레이브와

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순진한 아이의 상태에서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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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핀천가의 새로운 세대로 자라게 된다.

핀천 판사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클리포드는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그는 가문사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왔다.유산상속에 대한 욕심

때문에 책상 서랍에서 토지문서를 찾다 삼촌을 놀라게 하여 죽게 한 핀

천 판사의 죄를 뒤집어쓰고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클리포드는

자신의 조상들처럼 가족을 통제하는 강인한 남성이 아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비의 도움 덕분에 밝은 기운을 체험하면서

심적 안정을 얻게 된다(142).이처럼 피비는 클리포드가 다른 사람과 직

접 마주하지 않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피비가 잠시 어머니

에게 다녀오는 동안 클리포드는 헵지바와 밖으로 나가 세상 체험을 하

면서 과거에 휘둘리던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그는 핀

천가의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칠박공의 집에서 밝은 외부로 나가고

자 한다.

차장은 이들에게 차표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클리포드는 다른 승객

들이 하는 대로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차장의 손에 쥐어주었

다.그는 스스로 두 사람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부인과 두

분 이십니까?”하고 차장이 물었다.“어디까지 가십니까?”“이 차 가는

데까지”클리포드가 말했다.“행선지야 어디면 어떻습니까?”우리는 그

저 기분으로 탄 것 뿐입니다.

Theconductornow appliedfortheirtickets;andClifford,whohad

madehimselfthepurse-bearer, putabank-noteintohishand,ashe

had observed others do.“Forthe lady and yourself?” asked the

conductor.“And how far?”“As faras thatwillcarry us,” said

Clifford.“Itisnogreatmatter.Weareridingforpleasure,merely!”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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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가 추구하는 구속으로부터의 탈출은 자연을 통한 카타르시스

라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 위에서 인용한 클리포드의 언급 속에는 돌

아다녀서 즐겁다는 것보다 갇혀있어서 괴로웠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묻

어나온다.과거에 사로잡힌 자신의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가정 밖

으로 나오게 되며,이 때 발달된 기계문명은 그가 마주한 현실에서 인간

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호손은 “순수한 자연의 생명력”이 복원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핀천 대령을 죽음으로 징계하였고 핀천 판사의 초기 자본주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80).가게 문을 열어 판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했던 헵

지바처럼 클리포드도 피비의 출현과 더불어 자연을 대면할 기회를 놓치

지 않는다.그것은 남매의 기차여행이다.

맨 처음 우리 인류는 마치 새들의 보금자리처럼 나뭇가지로 손쉽게

지어 놓은 그러한 일시적인 움막에서 살았습니다.그들이 지은 집,여

름철이면 그 안락한 집은 차라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자연히 무

성해진 집이라는 것이 좋을 그런 오두막이었지요.자연은 그들의 집

짓는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풍성한 과실,강에는 고기떼가 가득 했으

며,산에는 사냥감이 많았다.또 무엇보도 그곳은 세상의 어느 다른 곳

보다 더 푸른 그늘 아래서 아름다움의 감각이 만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와 삼림과 구릉은 한층 더 오묘한 배합을 이루기도 한 곳

이었습니다.이러한 생활은 그대로가 하나의 마력이었습니다.그리고

그 마력은 인류가 그 후에도 그것을 버리고 난 후 소멸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더욱 개량된 형태였지만 그러나 퇴보한 것이었습니다.

Intheearlyepochsofourrace,mendweltintemporaryhuts,or

bowersofbranches,aseasilyconstructedasabird’snestandwhich

theybuilt-ifitshouldbecalledbuilding,whensuchsweethomesof

asummer-solsticerathergrew,thanweremadewithhands-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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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wewillsay,assistedthem torear,wherefruitabounded,

wherefishandgamewereplentiful,or,mostespecially,wherethe

sense ofbeauty was to be gratified by a loveliershades than

elsewhere,and,amoreexquisitearrangementoflake,wood,and,

hill.Thislifepossessesacharm,which,eversincemanquittedit,

hasvanishedfrom existence.Andittypifiedsomethingbetterthan

itself.Andhaditsdrawbacks.(260)

갇힌 저택에서 이동하는 여행은 자연으로의 입문 양식을 지닌다.그들

은 기차라는 문명화된 이동수단을 택하지만 “생명이 충만한 강”으로 표

현되는 자연풍경을 통과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는다(165).“삶 그

자체”를 지향하는 기차 속에서 전원풍경과 사람들의 실생활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다(257-9).문명의 산물인 기관차는 악마의 모습

을 하고 있지만 놀라운 속도와 편리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속도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근대인의 소외를 경험하는 헵지바와는 달

리 클리포드는 산업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기차 안에서 기차 승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전기가 있습니다;-악마,천사,엄청난 물리력,온 세상에 퍼

져있는 지력!”클리포드가 외쳤다.“역시,그것도 사기일까요?전기를

통해서,이 세상물질이,숨 쉴 틈 없는 일순간에 수천 마일을 진동하

는,하나의 위대한 신경이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아니면 제가 그

런 꿈을 꾼 건가요?차라리,이 둥근 지구는,지력을 지닌,하나의 광

대한 머리,두뇌 본능이지요!아니면,그것 자체로 하나의 생각,그저

생각일 뿐이고,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해야 되지

요?”

“Then there is electricity;-the demon,the angel,the 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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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power,theall-pervading intelligence!”exclaimedClifford.

“Isthatahumbug,too?IsitafactorhaveIdream it-that,by

meansofelectricity,theworldofmatterhasbecomeagreatnerve,

vibratingthousandsofmolesinabreathlesspointoftime?Rather,

theroundglobeisavasthead,abrain,instinctwithintelligence!

Or,shallwesay,itisitselfathought,nothingbutthought,andno

longerthesubstancewhichwedeemedit?”(264)

클리포드는 전기를 두뇌 덩어리 안의 신경회로처럼 인식하면서,계속

되는 수사적인 질문들을 통하여 전기를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라는 점

을 환기시킨다.기계문명 발달의 영향력이 홀그레이브를 비롯한 인물의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 로맨스가 초기 자본주의 자

본으로 부터 절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릴만한 처세술을 가진 핀천 판사는 대중의

인기와 속물주의를 중요시한다.사람들의 호감을 끌기 위해 어떤 행동

과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의 처세술은 헵지바의 찌푸

린 얼굴 표정과 대조를 이룬다.그는 외모나 행동뿐만 아니라 감상적인

언어구사능력에서 빼어나다는 예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만약에 네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해묵은 무슨 편견이나 적의를 가지

고 헤아린다면!나는 여기 네 자신과 클리포드를 받아들일 것을 원하

고 또 갈망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있는 거야.나의 착한 일-네 행복에

대한 나의 진지한 제의를 거절하지 말아!모든 점에 있어서 그것들은

네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지.나의 시골 주택

이 그의 뜻대로 씌어 지도록 되어 있는 기꺼운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때에,네 오라비를 이 음산한 집과 부패한 공기 속에 감금해 두는 데

에는 무서운 책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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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suffer any ancient prejudice or animosity to weigh

withyou,inthismatter!Istandhere,withanopenheart,willing

andanxioustoreceiveyourselfandCliffordintoit.Donotrefuse

mygoodoffices-myhonestpropositionforyourwelfare!Theyare

such,inallrespects,asitbehovesyournearestkismantomake.

Itwillbeaheavyresponsibility,cousin,ifyouconfineyourbrother

tothisdismalhouseandstifledair,whenthedelightfulfreedom of

mycountry-setisathiscommand.”(128)

칠박공의 집주변에 생태복원은 판사의 죽음에서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인식은 피비와 홀그레이브가 시골로 이주할 때이다.일상성과 상업성을

보여주는 신문은 현관에 쌓이고 시계는 멈추어 있다.그동안 시신은 폭

우로 씻겨 지는데 이때의 비는 생태적 정화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지닌

다.상업주의가 사라지고 핀천 판사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즐거운 기운이

깃든 아침 햇살을 받아 경쾌하고 활기에 차 있다.

홀그레이브는 핀천가의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부를 소유한 인물이 아니다.낮은

교육과 높지 않은 신분에 비해 당시로선 뛰어난 사진사라는 직업을 갖

게 되었고,핀천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그는 핀천

판사처럼 두 가문의 원한 관계로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

이면서 여전히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저주”를 떨쳐내지 못한다(185).목수

에서 은판화가로 직업이 바뀌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가치관 또한 달

라졌지만,최면으로 상대방을 홀려 손아귀에 넣는 가문의 전통은 여전히

존재한다.

홀그레이브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최면술사의 기질을 발휘하여 칠박

공의 집에 몰 가문의 기운을 심어보고자 한다.정원을 꾸미고 핀천 판사

의 은판화를 찍고 피비에게 최면을 걸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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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홀그레이브가 다름아닌 몰 가문의 후예를 강조하는 것이다.매슈는

엘리스(Alice)에게 최면을 걸어 자신의 소유 대상으로 만들지만,최면에

걸린 상태로 비를 맞으며 죽어간 엘리스 때문에 결국 자신도 괴로워한

다.엘리스 핀천의 이런 비극은 그의 기질과 가문의 복수욕이 결합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피비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생명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죄와 고통을 정화하는 능력을 지님으로써 미래사회로의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그녀는 핀천가의 후손이면서 죄악과 타락에 물

들지 않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새나 시냇물,샘,화

롯불 같은 말로 비유되는 생명력과 치유력으로 홀그레이브의 고통을 덜

어주고 그의 왜곡된 심성을 정화시켜준다.피비의 이런 능력은 두 가문

의 불화를 자연스럽게 정돈하고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피비양이 어떻게 솜씨를 부렸는지 우리는 말 할 수 없다.또 피비양

이 무슨 사전의 계획을 가지고 방치장을 한 것 같지도 않았다.다만

약 반시간쯤을 두고 방안의 가구들을 옮겨 앞으로 뒤로 물려 놓기도

했다.또한 창문의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안 자연히 방안이 정

겹고 푸근하게 변해갔다.이 방이 바로 어젯밤 까지도 몇 해를 두고

도깨비나 우울한 추억 이외에는 찾아오는 손님이나 햇빛 또는 불길한

것 까지도 전혀 들지 않는 채,마치 노처녀 가슴속 같이 싸늘하기만

했던 것이다...

WhatwaspreciselyPhoebe’sprocess,wefinditimpossibletosay.

Sheappearedtohavenopreliminarydesign,butgaveatouchhere,

and anotherthere;broughtsomearticlesoffurnituretolight,and

dragged others into the shadow; looped up or let down a

window-curtain; and, in the course of half-an-hour, had fully

succeeded in throwing a kindly and hospitable smile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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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Nolongeragothantheoldmaid’sheart;fortherewas

neithersunshinenorhousehold-fireinonenortheother...(72)

『칠박공의 집』이『주홍글자』와 다른 점은 작품에 나오는 남성주인

공들이 생태적 인식을 거부하지 않고 여성인물을 통해 자연의 치유력에

반응하고 기차여행을 통해 전원과 교감을 형성한다.홀그레이브도 마찬

가지이다.그의 직업은 사진작가이다.사진술은 태양빛을 이용하는 창작

활동으로서 광합성처럼 빛의 도움을 받는다.엘리스의 이야기도 외적으

로는 최면술이라는 과학성이 가미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자연과의 화

해를 시도하는 글쓰기이다.작중 인물들은 포용,관용,믿음이라는 인식

의 변화를 겪은 후 약간의 손해와 이익을 초월한다.

홀그레이브와 피비는 자연의 치유력에 의해 상승효과를 지닌다.그들

의 결합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시골로의 이주도 극히 당연하다.그들의

결합은 엘리스 꽃으로 외형화되는데 이것은 칠박공의 저택이 “절망의

성”에서 “친밀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이다(129,182).생태적 상

징에서 볼 때 핀천 저택의 지붕에 피어난 꽃은 감옥 문에 피어난 헤스

터의 장미꽃과 동일하다.

결혼과 시골로의 이주는 자칫 생태주의라는 현대적 해석을 희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태양 빛의 상징성을 공유하는 두 남녀의 결합,시골에

서 도시를 거쳐 시골로 이주하는 공간상의 생태적 순환,몰 가와 핀천가

를 통한 문명과 생태의 조화,상업주의를 과신한 핀천 판사의 정죄,사

랑과 화해의 세대 등은 귀소성,공존성이라는 생태적 요소에 일치한다.

그런 만큼 두 젊은이가 결혼하고 시골집으로 이주하는 것은 상업주의의

대상이었던 저택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를 찾고 자연생태계

를 제대로 인식한 작가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핀천가와 몰가문 간의 불화와 화해는 핀천 저택이 자리한 공간에 의

하여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래서 두 가문의 일화는 크루즈(Fred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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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s)가 지적 하였듯이,“불완전한 메타포”를 이루게 된다(178).당대의

현실이 불완전하게 비추어 졌을지라도 호손에게 불완전한 메타포는 인

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회에서는 자아의 존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동시에 상업주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지

라도 시골로의 이주를 통해 조화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

겠다.

호손은『칠박공의 집』에서 당시의 초기 자본주의 현상을 인식하고

물질중심으로 변하는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그 변화와 문제

를 탐구하려고 했다.작가는 이런 물질화의 근본이 되는 기계화,산업화

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핀천 판사의 죽음으로 나타내고 반대로 칠박공의

집 주변이 상징하고 있는 생태계는 피비를 출현시켜 복원시킨다.호손은

몰가와 핀천가를 통해서 문명과 생태의 조화,사랑과 화해,공간상의 생

태적순환 등을 보여주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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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도시에서 전원으로의 이동:『블라이드데일 로맨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는 전원에 대한 개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의 반응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물질화,상업화,기계화로 대변

되는 개척이 문명화에 긍정적 요소로 기여고 있지만 자연이라는 관점에

서 파악하면 물질적 가치의 절대성과 편의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이 자

연스러운 삶을 위협하거나 생태의식의 부재를 드러내기 마련다.자연보

존과 도시화라는 두 대립이 첨예화될수록 생태학적 관심을 환기시켜주

는 여러 요건도 증가한다.이런 부작용은 전원주의 축소라는 결과를 가

져 왔고 미개척지에 대한 순수한 꿈과 소박한 전원적 생활에 대한 동경

심을 자극하였다.호손 역시 당대의 개발과 자연보호의 갈등이라는 사회

의 양면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호손은 카버데일(Coverdale)이

라는 화자를 통하여 내적인 진실을 풀어낸다.새로운 대지에서 삶을 펼

쳐내는 미국인들의 노력을 심층적으로 꿰뚫고 있는 그는 “만일 완벽하

게 아름다운 생명체가 되려면 어떤 것도 자연과 결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인간의 미적 본능과 자연의 원시성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였다

(Kaul272).비판적 사고와 추이를 등장인물의 대립으로 나타내는 그는

배역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등장인물과 배경에서 발견되는 테제와 안

티테제라는 이원성은 자연과 문명이 지닌 상대적인 효용성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체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이를 위해 호손은 등장인물에게

실명을 부여하기에 앞서 “자아중심적 박애주의자,고매한 성품의 여성,

연약한 처녀,3류 시인”이라는 역할을 부여한다(2).자연에 대하여 테제

적인 인물은 도시에서 시련을 겪지만,전원에서는 자아를 회복하는 “사

상의 원자”가 되도록 요구받으며 자연과 대립되는 인물은 혼돈과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4).이원적인 인물배치는 로맨스의 우화성을 극

대화하면서 작가가 동의할 수 없는 실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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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블라이드데일 로맨스』가 사회 문화적 평론 외에 이념과 욕

망의 틈바퀴에서 겪는 인간의 갈등,신화적 이미지 도입,1인칭 화자의

서술,다원화된 관점 등 고전적인 로맨스에서 찾기 어려운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까닭도 등장인물의 우화성에 기인한다.

16,17세기 전원주의 소설의 배경은 실제적인 삶이 펼쳐지기에는 어울

리지 않는 들판,외딴 섬,격리된 숲 등이 대부분이었다.현실성에서 벗

어난 소수의 주인공들이 은둔하는 보스턴 근교는 당대의 시인과 문인들

이 다수 거주하였던 콩코드(Concord)를 연상시켜준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가 그려내는 도시 생활에 대한 반동과 자연

으로의 입문이라는 이중구조는 목가적 감상주의를 초월하여 생태적 해

석을 가능하게 한다.밋밋하게 뻗은 구릉지와 관목이 우거진 들판과 목

초지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면을 배경으로 원시림과 장엄하게 솟아난 바

위 같은 남성의 강건함과 어울려 “복된 계곡”,“숲 속 오솔길”,“카버데

일의 은둔처”,“복된 목초지”등의 목차도 생태계 의식을 반영하는 표제

로 이루어져 있다.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낭만적이었던 에피소드”

를 통해 미래의 독자에게 교훈을 남긴다는 화자의 설명도 생태학적 주

제와 연관이 있다(2).

배경과 주제와의 긴밀성을 밝혀낸 웨그너(H.Waggoner)교수가 “블라

이드데일 계곡이야말로 주민의 의식세계를 잠입할 수 있는 입구”라고

설명한 근거도 호손은 자연을 통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립과 화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175).생태계와 낭만적이라기보다는 풍자적인 그의

관점은 생태계의 변모와 인간성 변화를 보여주는 시도로 풀이될 수 있

다.

생태주의와 반생태주의가 양립될 때 전원과 도시라는 장소가 정해지

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도시적인 여성인 제노비아(Zenobia)는 헤스터

나 미리암(Miriam)처럼 신질서를 따른다.그 이유는 순종적인 여성과 다

른 독특한 자질을 지녔기 때문이다.그녀는 세습적인 권위나 신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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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 자신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그러면서도 개척촌에서는 소박

하며,도시에서는 화려한 여주인공역을 연출할만큼 다양한 외모를 보여

준다.그녀의 불투명한 신분은 혼돈스럽고 위협적인 남성과 달리 외부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나아가 “모든 인간은 사회라는 녹슨 철

창에 갇혔다”고 토로하듯이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갇힌 그녀는 지적,육

체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태의식을 습득하지 못한다(19).결국 과거와

현재,자신과 타인,도시와 농촌,문명과 자연 간의 균형을 상실하여 남

성과 대립하고 자연과 도시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다.

자연의 순수성과 생태계의 생명력을 지켜가려는 인물은 프리실라이다.

프리실라의 모습은 오랫동안 햇빛과 자유로운 대기에서 격리되어 있음

을 보여주며,“햇빛이 너무 부족한데서 온 힘을 다해 피어나려고 하는

관목 꽃”에 비유된다(26).그녀는 나비,새,비둘기,장미꽃,포도덩굴과

같은 다수의 자연물과 관계를 맺을 뿐더러 프리실라라는 이름에서도 백

합의 이미지를 풍겨준다.주민들이 복된 계곡으로 이주해온 이유도 도시

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처녀지에 새 삶의 씨앗을 뿌리려는 것처럼 그

녀의 존재는 자연의 순화성에 다가서려는 개척민의 명분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녀를 처음 대할 때 냉담한 표정을 숨기

지 않는다.주민들의 비우호적인 반응은 상업주의적 자연관과 생태학적

자연관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이러한 불일치는

그녀야말로 전원적 실체를 구현하고 확대시켜야 한다는 역할 외에도 그

녀에게 부여된 생태의식의 일깨워주는 모티프가 된다.

프리실라의 첫인상은 그녀의 아버지로 알려진 무디(Moodie)노인의 증

언에서 드러난다.무디는 그녀가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물러서는 겁

많은 아이였으며,그녀에게는 인간의 실체가 없었다”고 회고한다(176).

그녀가 햇살을 받고 서 있으면 “마치 그 햇살이 그녀를 뚫고 지나갈 것

처럼 보였다”(171)는 것은 헨리 제임스(HenryJames)가 프리실라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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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과 일치한다(119).육체는 자연성

을 반영함으로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곧 자연성이 결여되는 것을 의미

하며,프리실라가 그 인과 관계를 보여준다.그러나 프리실라는 블라이

드데일로 온 후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이곳에서 프리실라는 차츰

명랑해져서 카버데일은 그녀를 “빛깔이 차분하고,다소 차기는 하더라도

햇빛이 들어간 바로 뉴잉글랜드의 봄을 그린 그림”이라고 말한다(54).

건강이 좋아진 프리실라가 예상할 수 없었던 야성미까지 지니게 될 때

카버데일은 감상적인 회상으로 프리실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녀가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는 실체가 없이 정형화되지 않아 어

렴풋했기 때문에,우리는 바로 목전에서 대자연이 한 여인을 형상화

시켜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으나,여전히 여성의 영혼과 자태의 신

비에 대해 더욱 경건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어제는 프리실라의 뺨이

창백했는데 오늘은 화색이 돌았다.

Sounformed,vague,andwithoutsubstance,asshehadcometo

us,itseemed asifwecould seeNatureshaping outawoman

beforeourveryeyes,and yethadonlyamorereverentialsenseof

themysteryofawoman’ssoul andframe.Yesterday,hercheek

waspale;today,ithadabloom.(67-8)

자연 속으로 들어온 프리실라는 상실되었던 실체,즉 자연성도 차츰

갖추게 된다.프리실라는 정교하게 짜인 연출을 통해 등장한다.노인 무

디가 개척촌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입문은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

다.“베일로 가려진 여인”(197)으로 묘사되는 그녀의 불분명한 신분,꽃

이라는 이미지,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세상의 첫 과일”(30)로

서 인간계에 맡겨진 신탁 등을 종합하면 그녀는 신화적 여성이고 가정

을 꾸며낼 적격자로 기대된다.따라서 프리실라가 부패한 보스턴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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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플롯은 피카레스크소설이나 자연의 순수하게 찬미하는 전원주

의의 플롯과 차원을 달리한다.

프리실라의 첫 모습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음지에서 발버둥치는 여

린 꽃”이었다(27).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동안 그녀는 신선

한 대기와 태양빛을 받아들이면서 원래부터 지녔던 야성미를 발산하게

된다.

“그녀는 정말 뉴잉글랜드의 봄풍경 그대로 차분한 색의 조화가 이루

어져 싸늘한 느낌이 좀 들긴 해도 풍부한 햇살로 고산지대의 꽃 몇 송

이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아름답다기보다는 꽤나 풍성한

그런 꽃들을 말입니다.프리실라가 꽃이라면 아마도 아네모네가 가장

적합하겠군요.”그러자 제노비아가 이어서 말했다.“프리실라의 건강

이 나아지면서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야성적인 면이에요.”

“SheistheverypictureofthNew EnglandSpring;subduedintint,

andrathercool,butwithacapacityofsunshine,andbringingusa

few Alpineblossoms,asearnestofsomethingricher,thoughhardly

morebeautiful, hereafter.Thebesttypeofherisoneofthose

anemones.”“WhatIfindmost singularinPriscilla,asherhealth

improve,isherwildness.”(59)

그녀의 소생은 뉴잉글랜드의 봄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으로 비유됨

으로서 프리실라가 수행하는 공간성을 찾아볼 수 있다.지금까지 창백한

빛이었던 그녀의 안색은 햇빛을 넉넉하게 받으면서 알프스 산에 활짝

핀 꽃송이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다.“프리실라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은 건강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야성미였다”라고 카버데일이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녀가 보여주는 자연과의 친화성은 호손이 바라고

있는 뉴잉글랜드의 자연환경에 일치한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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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학은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문학이다.프리실라의

재생과정을 살펴보면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전원주의를 초월하여 역동

적인 자연의 순환과 일치한다.이런 순환적 시간관은 생태학적 세계관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있다.생태계에서는 모든 것이 돌고 돌며 이러한 과

정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초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14장까지는 봄

기운으로 그녀의 생명이 일깨워지는 장면이 펼쳐진다.동시에 전원지대

는 그녀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수용하는 보금자리가

된다.생태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계곡과 구릉지대는 프리실라의 여

성성이 성장하는 곳이다.사랑과 협동,상호주의적 연대,미래에 대한 책

임,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관은 신화적 자연관을 생태주의적 사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호손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을 “자연

성을 실험한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프리실라를 소

생시키는 생태학적 사유라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Schlegel3).

프리실라의 운명은 자신의 기질이 어울리지 않는 보스턴에서 한때 위

기를 맞이한다.그녀의 불행이 시작된 곳이 보스턴이었던 만큼 수난의

장소도 보스턴이며,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당한 초기와 달리

이번에는 웨스트벨트(Westervelt)라는 악한에 의하여 최면술의 피사체로

전락된다.그녀의 신원을 검토해보면 열병에 걸린 카버데일을 도와주고

마지막 장면에서 홀링즈워즈를 부축하는 모습을 제외하면 자의식이 뚜

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그녀는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무디 노인에게서

홀링즈워즈에게 위탁되고 웨스트벨트에게 인도되었다가 다시 홀링즈워

즈에게 넘겨져 보스턴을 벗어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홀링즈워즈의 이

기심의 주 대상은 프리실라이다.실제로 홀링즈워즈는 제노비아의 유혹

에 넘어가 프리실라를 버릴 뿐 아니라,보스턴 극장에서 그녀를 구출해

내는 시간의 전후관계를 살펴볼 때 막대한 재산이 그녀의 명의로 넘어

간 직후이다.눈보라에서의 첫 대면,카버데일의 경솔한 접근,보스턴으

로의 유괴라는 위태로운 행적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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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녀는 남성원리로 상징되는 문명에 의하여 쉽사리 훼손되어버

리는 자연의 이미지를 갖는다.

엘리엇 설교단은 제노비아의 좌절과 죽음을 알려주는 서곡의 역할을

한다.어둠이 깔린 강이라는 배경도 실험촌의 실패와 한계를 시사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

프리실라가 전원의 들판을 생활공간으로 삼는다면 제노비아의 본성이

어울리는 곳은 인공적인 공간이다.구성상으로 보아도 제17장 “호텔”에

서부터 제19장 “제노비아 응접실”에 걸쳐있는 장면의 무대는 도시이다.

조화,보석,장신구는 도시의 물질성을 드러내며 오만함,성적 매력,사

치성을 반영한다.카버데일은 성장을 한 그녀와 블라이드데일에서의 남

루한 모습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제노비아의 외모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그 당시

에는 소박한 옷차림에 그저 머리에 눈부신 꽃 한 송이를 꽂았을 뿐이

었는데,지금은 잔뜩 치장한 드레스와 장신구가 오히려 본래의 아름다

움을 가리고 있었다.실제로 옷치장의 역할은 대단했다.그러나 자연이

제노비아에게 아낌없이 베푼 아름다움에 드레스와 장신구가 새롭게 무

엇을 꾸미거나 더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그렇지만 제노비아가 입고

있는 개별적인 장점들을 보여주는 램프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제노비아의 특징인 꽃조차도 여전히 머리에 꽂혀있긴 했지만 차갑고

밝게 변해있었다.그 꽃은 바로 보석 세공사가 정교하게 만든 모조 꽃

이었으며,솜씨 좋게 마무리해서 제노비아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변모

시키고 있다.

Thedifferencewasascompleteasbetweenherappearanceathat

time,sosimplyattired,andwithonlytheonesuperflowerinher

hair-andnow,when herbeautywassetoffbyallthatdressand

ornamentcoulddoforit.Andtheydidmuch.Not,indeed,that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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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oradded anything towhatNaturehad lavishly donefor

Zenobia.Butthosecostlyrobesandthoseflamingjewelsandeven

her characteristic flowers had undergone a cold and bright

transfiguration.Itwas a flowerexquisitely imitated in jeweller’s

work,andimpartingthelasttouchthattransformedZenobiaintoa

workofart.(163-4)

작품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부터 제노비아는 복된 계곡에 자리한

정착촌의 살림살이를 맡았었다.그녀의 역할은 헤스터가 숲 속의 여사제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하지만 그녀를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보석

과 장신구로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작품을 전원성과 반전원성으로 구분된 모순성을 제시할 때

호손은 전원성을 시골로 반전원성은 도시에 일치시킨다.도시를 현재와

인공성에 일치시킬때 제노비아는 후자의 영역에 거주한다.호텔방의 화

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나타난 제노비아는 도시의 물질을 탐닉한 인간으

로 비쳐진다.

제노비아는 엘리엇 연단에서 진지하고 정열적으로 남성 지배의 사회

를 성토하고,그리고 여성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

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여권운동의 실천의지를 나타낸다.그녀는 사회구조

가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한다고 말하면서 외적으로는 여성의 언술을 부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러한 부정은 생태성을 거부

하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하지만 정당한 발언에 대하여 사람들은 수긍

않거나,환영하지 않는다.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제까지 어떤 여성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신의 소신을 펼치지

못했어요.사회전반에 걸친 불신과 불만이 거대한 두 손으로 목을 조

르듯 우리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구요.우리는 몇 마디 무력한 말들

만 중얼거릴 뿐 정작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한정된 주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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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글을 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그러나 여

성에게 있어서 글쓰기의 힘이 전부는 아니죠.여성의 힘은 아주 자연

스럽고 직접적이지요.세상으로 하여금 여성의 빛나는 지성과 심성을

인정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힘찬 목소리뿐이에요.

Thusfar,nowomanintheworldhaseveroncespokenouther

wholeheartandherwholemind.Themistrustanddisapprovalofthe

vastbulkofsocietythrottleus,aswithtwogigantichandsatour

throats.Wemumbleafew weakwords,andleaveathousandbetter

onesunsaid.Youletuswritealittle,itistrueonalimitedrangeof

subject.Butthepenisnotforwomen. Herpoweristoonatural

and immediate.Itis with the living voice alone,thatshe can

compelthe world to recognize the lightofherintellectand the

depthofherheart.(111-2)

제노비아의 웅변을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에 관한 두 가지 문제가 제

시된다.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여서 지성이나 감성을 올바르게 평

가받지 못한다는 것이 첫째이며,둘째는 이러한 현실에 맞서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노비아는 남성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엘리엇 설교단에서 파문을

당하자 어둠이 깔린 강에 스스로 투신한다.이기심과 불신과 모욕이 확

대되면서 자연의 선과 미가 손상되는 27장 “심야”에는 생태주의에 대한

호손의 견해가 깔려 있다.심야의 익사 장면에는 물질주의에 안주하려던

제노비아가 현실에서 좌절할 때 결국 강이라는 자연으로 되돌아올 수밖

에 없다는 점이다.도시 지향적이었던 제노비아의 시신이 가라앉은 강은

다음과 같이 훼손된 자연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아가씨들이 첫사랑에 실패하고 난 후 예전부



- 50 -

터 그들에게 친숙했던,전혀 두려울 것이 없을 만큼 친숙했던 시냇물

에서 평화를 구하고자 그곳에 몸을 던진 것을 너무나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그 시냇물은 아가씨들이 어렸을 때 치마가 젖는 것

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강이 정도까지 차는 물속을 자그마한 발을 담

그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곳이다.하지만 제노비아의 경우에는 지난

몇 달간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아르카디아를 흉내내는 기미를

분명히 엿볼 수 있었다.

Andshedeemeditwellanddecoroustodieassomanyvillage

maidenshave,wrongedintheirfirstlove,andseekingpeaceinthe

bosom oftheold,familiarstream-sofamiliarthatthey could not

dread it,where,in childhood,they used to bathetheirlittlefeet,

wadingmid-legdeep,unmindfulofskirts.butinZenobia’scasethere

wassometintoftheArcadianaffectionthathadvisibleenoughin

allourlivesforafew monthspast.(236-7)

제노비아의 익사와 시신의 수색과정에서 강은 소녀들이 그리는 유년

기 외에 성장한 여인을 통해 전달되는 성년의 강을 살필 수 있다.그녀

의 익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귀의보다는 자연으로부터 거부당한 현실

에 더 가깝다.낭만적인 죽음의 순간을 꿈꾸었던 그녀의 몸은 갈퀴와 갈

고리로 찢기고 수백 년 동안 심연에서 퇴적된 갯벌은 그녀의 육신을 덮

으려 한다.흉측하게 굳어버린 시신은 “죽음의 고통이 새겨진 대리석상”

으로 형상화한다(235).그녀가 맞이하는 죽음은 자연성을 거부하고 인공

성을 탐닉할 경우 어떤 재앙이 닥쳐오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등

장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제노비아는 생태페미니즘의 입

장에서 보면 남성의 패권주의적 지배를 거부해야 함에도 도시 문명과

결탁하고 남성중심 사회에 동조하였다.그렇듯이 작가는 제노비아의 죽

음과 시신을 통해 도시의 풍물과 야합하는 것을 비난하며 도시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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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빚어지는 도시화를 비판한다.

신체가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프리실라가 강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노

비아에 비해 매우 넓다.그녀는 강에 익사한 제노비아를 기억하면서 만

물에서 삶과 죽음,유한과 무한이라는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모

든 생존은 자연이라는 시공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깨닫는다.강변의 죽음

이 묘사되는 27장조차 글 읽기의 대상은 프리실라로서,행간에 숨겨진

담론은 그녀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달빛과 강

으로 이루어진 장면의 상징성도 자연에는 평화로운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생태적 엿보기가 된다.

블라이드데일을 역사적 관점에서 읽을 때 제기되는 질문은 개척촌이

라는 이상주의는 미국의 역사성에 합당한가이다.카버데일이 최면술 시

연을 “죽어버린 물질주의 냄새”를 풍기는 기만된 쇼라고 비난하는 것처

럼 공동촌 실험은 혼탁해진 도시를 재현하는 예비단계일 수 있다(200).

이러한 우려는 “형제애와 자매애”는 진실하며,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

동의 조화가 가능하며,협동이 단순한 구호인가 아니면 실천덕목인가라

는 논의와 관련된다(13).

블라이드데일 주민들이 추구하는 명분은 첫 장면에 배치된 모닥불로

제시된다.불은 숭고한 열정의 상징으로서 신이 인간을 선택한 자손이라

는 만족감을 주지만,모닥불은 4월의 폭설과 강풍으로 꺼져버리면서 주

민들의 냉엄한 현실에 직면한다.작품의 서두가 낭만 구호만을 묘사하는

당대의 여타 작가들과 달리 이 작품이 폭설로 시작하는 이유는 남성들

이 표명하는 반자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홀링즈워즈와 카버데일은 생태계의 생존원리인 “상호 간에 공감과 이

해심”이 부족한 대립상을 보여준다(65).홀링즈워즈는 누구보다도 개척

촌에 애정을 품고 있지만,메카니즘에 해당하는 기질과 “기계주의적 사

고”를 떨쳐버리지 못한다(94).철은 그의 공격성을 나타내고,이기심은

반생태주의와 연관되고 언술은 자연에 대한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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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즈워즈의 기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이다.자신

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신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인물들

은 그의 희생물로 전락한다.홀링즈워즈는 자기의 인생목표를 오직 죄인

구제사업에 두고 이것을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이

러한 성격이 빚어내는 행위를 “의지력과 경직성의 냉혹한 드라마”라고

지적한 시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Martin156).또한 남성미

가 넘치고 여자를 사로잡는 마력을 지닌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제노비아와 어울리고 블라이드데일의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 제노비아를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며,한때나마 제노비아가 프리실라를 웨스트벨트

에게 넘겨주는 것도 방관한다.

제노비아는 그를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동지라고 부르고 카

버데일도 그의 인품에 쉽사리 동화된다(44).개척촌의 중심인물이 된 그

는 재활원을 건립하여 죄수를 교화시켜야 한다는 목적에 골몰하면서 자

신의 주장을 절대적 선으로 믿게 된다.도덕적 부정의 존재로 전락한 그

는 타인을 도구화하고,여성을 희롱하고,동료들의 땅을 불법 점유하는

행동으로 권력을 과시한다(132).내 편이 아니면 내 적이라는 양자택일

은 지배와 피지배로 인식되는 식민사관에 가까우며 공생과 화해를 거부

하는 그의 행동은 목적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135).

생태적인 시각에서 보면 홀링즈워즈의 “쇠와 강철 같은 의지”는 믿음

을 주지 못한다(28).애정도 공감도 이성과 양심도 없이 자연을 훼손하

고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그의 시도는 다음의 인용 부분에서 잘 나타난

다(70).

당신의 특수한 재능은 내가 그것을 잘만 선도해주면 그 계획에 절묘

하게 조화되어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허비되는 일이 없었을 거요.나에

대한 협력을 약속해 주오.그렇게 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게으

르고 무책임한 인간의 권태감이나 막연한 비참함을 다시는 맛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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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거요.당신의 인생에서 이제 무목적으로 아름다움 같은 건 없어

지는 거요.대신에 힘과 용기와 불굴의 의지,다시 말하면,남성적인

관대한 인물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생겨나오!우린 반드시 성공

할거요.이 비참한 세상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셈이지.그

리하여 언제나 우연히 찾아오기 마련인 행복이 전혀 뜻하지 않게 우리

를 찾아 올 거요.

Yourpeculiarfaculties,asIshalldirectthem,arecapableofbeing

sowroughtintothisenterprisethatnotoneofthem needlieideal.

Strikehandswithme,andfrom thismomentyoushallneveragain

feel the languor and vague wretchedness of an indolent or

half-occupiedman.Theremaybenomoreaimlessbeautyinyour

life;butinitsstead,thereshallstrength,courage,immitigablewill,

everythingthatamanlyandgenerousnatureshoulddesire!Weshall

havedoneourbestforthismiserableworld;andhappiness(which

nevercomesbutincidentally)willcometounawares.(131-2)

홀링즈워즈가 이론화한 파괴성은 제노비아를 제거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17세기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긴 마녀재판에 비교되는 설교단

장면에서 그는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우람한 바위 위에서 남성 이데올

로기를 설파한다.남성은 지배자이고 여성은 피지배자라는 등식이 이루

어지면서 미국의 역사는 동화이든 제거이든 배척의 역사임을 재확인한

다.달리 말하면 엘리엇 설교대 장면은 미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결과를

통찰한 작가의 예지를 보여준다.

물질주의라는 허상이 숨기는 병폐를 지적하기 위해 작가는 언술 행위

를 조작한다.언어 비평가들은 도덕성이 결여된 지배층의 언어는 탈도덕

적일 정도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것은 여성이나 약자

들의 말하기가 제한된 19세기 미국에서는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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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홀링즈워즈는 공익 앞에서 개인의 도덕성은

무의미하며 개혁의 원동력은 힘과 자본이라고 주장한다.카버데일마저

순간적으로 도취되어버릴 만큼 그의 언술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

시키는데,그 바탕은 다름 아닌 실용주의이다.

호손의 작품이 지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예기치 못한 반전을 지적할

수 있다.주로 결말부에서 나타나는 이 작품의 반전은 홀링즈워즈의 언

술로 표기된다.그는 프리실라에게 부축받은 채로 등장한 홀링즈워즈를

마침내 자신이 “단 한 명의 살인자”라고 자백한다(243).그는 살인을 범

한 현행범이 아니지만,그럼에도 그가 살인자라는 이유는 제노비아를 자

살하게 만들고 프리실라를 고통에 빠뜨렸기 때문이다.그가 설명하는 자

기 부정은 필연적으로서 “인간과 자연은 의지와 심성으로 이루어진 통

일체”임을 깨치지 못하여 비범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에

있다(Abel26).그러므로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은 이기적인 행적을

뉘우치면서,자연성을 지켜내는 프리실라에게 의탁하는 것뿐이다.

블라이드데일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는 카버데일의 회고로 시작되고 끝

을 맺는다.그는 한때 시가와 고급 쉐리를 즐기는 타성에 빠져 있었지만

도시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복된 계곡은 안식과 평화를 기대하는 심

리를 반영해주기 때문에,현실적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나은 삶

의 추구와 “상호 간의 이해심의 부족”으로 표현된다(12).이를테면 도시

라는 문명지대는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 부적합하다는 기초적인 생태적

자각에 일치함으로 그는 시골로 나아간다.

소설이 시작될 때 작품의 화자이자 시인인 카버데일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블라이드데일로 찾아간다(10).사람들을 내리누르는 듯한

빌딩과 흰 눈마저도 우중충하게 보이는 오염된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시

골에서는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11).도시와 시골의 이러한 배경은 도시의 생활 방식과 블라이드데

일의 자연을 대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커버데일의 출발은 부패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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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벗어나는 미국의 원형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다(Kaul199).

개척촌의 이야기가 목가적이고 설화의 소재가 되고 목가적인 영웅담

이 된다고 말할 때 블라이드데일은 파라다이스가 되리라는 확신보다는

금방이라도 붕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달해 준다.문명의 병폐를 규

명하고 그 해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낭만적인 이상보다는 상호 간의 사

랑과 희생이 선행되는 실천을 필요로 한다.카버데일이 개척촌에 참여하

려는 목적은 진실하고 자연스럽고 신선한 시를 쓰는 것이었다(4).개척

촌을 건설하여 사회를 개선하려는 진지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

적 편익을 지키려고 한 나머지 주관적 관념의 세계에 빠져버린다.결국

카버데일은 과거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도시문명의

패턴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카버데일이 시도하는 자연으로의 접근은 포도덩굴,올빼미,비둘기,새

라는 자연물로 나타난다.제12장 “카버데일의 은둔처”는 자연적 요소가

풍부하게 배치된 대표적인 장면으로 그는 신열을 앓으며 주변 풍경을

꿈처럼 내려다본다.열병에서 회복된 후에는 “더 강하고 위엄이 있으며

새로운 열의에 가득 찬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한다(61).이것은 자

연과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일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상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중립지역으로 설정된

그곳에서 그는 포도 열매를 “젖과 꿀”로 간주하는데 꿀은 왕성한 출산

력과 삶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한다(76).

언어의 고유한 기능 중의 하나는 사물의 현상과 가치를 표현하는 것

이다.은둔처는 언어 자체이고 꿀을 따는 행위도 자연에 귀의하려는 언

술 행위가 된다.카버데일의 말하기와 글쓰기가 생태계로 돌아가는 회귀

성을 반영한다면 자연이야말로 발화의 진원지이자 최종적인 안착지이다.

화자의 목소리가 작가의 생태적 사고를 드러내는 초자아다운 행위임이

여기에 있다.

카버데일의 한계는 회의주의와 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다.지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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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무력감은 두 여인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난다.제노비아를 그려

내는 카버데일의 평가는 편파적이다.그는 그녀의 문학적 능력을 인정하

지 않으며 그녀의 작품을 “별 볼일 없는 하찮은 이야기”로 간주한다(44).

여성운동가가 된 명분을 결혼의 실패라는 개인적 동기로 비하시키고 그

녀의 죽음마저 감상주의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등 억압받는 여성의 목소

리를 개인적 불평으로 끌어낸다.새로운 연극으로 명명되는 개척촌의 활

동을 관조하는 그의 시선은 비판적이다(128).부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

리는 개척민은 자신들을 “성인과 순교자로 구성된 작은 군대”로,그들의

과업을 “사랑의 천년왕국 건설”(24)로 미화하면서 도시민을 “돼지 같은

대중이자 야만인”(20)으로 비하시킨다.이런 주관적 해석은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하는 화자 본연의 태도에서 벗어남으로써 “생태

적 사고의 한계”(61)를 노출시키게 된다(Schribe67).

프리실라는 건강을 되찾으면서 농부의 일에 익숙해져가는 카버데일과

교감을 이루어간다.권태와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공통적인 욕구를 지

닌 두 남녀 간의 관계는 포도라는 자연물로 상징된다.나뭇가지를 휘감

으며 뻗어가는 포도는 『미국 비망록』(AmericanNotebooks),「구목사

관의 이끼」,『프랑스와 이태리 비망록』(The French and Italian

Notebooks)뿐만 아니라,『서신들』(Letters)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포도가 두 남녀의 접근과 전원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본문의 예를

옮겨본다.

드물지만 격리되고 텅빈 공간을 썩은 소나무 가지로 채워져 왔다.포

도덩굴이 소나무 가지들을 사랑으로 꼬옥 안아 질식시키고는 자신의 덩

굴잎으로 만든 공중 무덤에 소나무 가지들을 묻은 것이 있다.별로 힘

들이지 않고 안쪽 공간을 넓히고 나서 초록 잎들로 쌓인 담을 통과할

수 있도록 틈새를 벌려놓았다.일찍이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행운이

내게 있었다면 이곳으로 나의 신부를 초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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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았을 것이다.

A hollow chamber,ofrare seclusion,had been formed by the

decay of some of the pine-branches, which the vine had

lovingly strangled with its embrace,burying them from the light

ofday in anaerialsepulchre ofits own leaves Itcostme but

little ingenuity to enlarge the interior, and open loop-holes

through the verdant walls. Had it ever been my fortunes to

spend a honey-moon,Ishould have thoughtseriously ofinviting

my bride up thither,where ournextneighbors would have been

twooriolesinanotherpartoftheclump.(85)

포도의 대비는 자연과 프리실라의 친화성을 확대한다.포도가 나무와

바위를 감싸며 자라나듯이 그녀의 순수한 인간성은 주변인물을 감싸준

다.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포도가 주민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듯이 그

녀는 문명의 부작용에 감염된 주민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

생하려 한다.작가는 자연을 자매로 표현하는데 이 점은 호손이 자연의

요소인 미를 사랑의 형태로 변형하였음을 뜻한다.

카버데일과 프리실라 사이에는 포도덩굴 외에도 비둘기의 이미지가

첨가된다.비둘기가 두 남녀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제

시되는 때는 그가 보스턴으로 되돌아갔을 때이다.뒷골목의 호텔에서 날

아오는 비둘기는 자연의 매개물로서 도시에서 겪게 될 고독과 생명의

부재를 상징화한다.숨은 계곡이라는 의미를 지닌 커버데일의 이름이 보

여주는 것처럼 생태의식을 습득하는 개척촌을 떠나면 우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그래서 프리실라의 행방을 놓친 그가 “자연으로부터 소외

를 당했다”고 말하는 반응은 극히 당연하다(154).

프리실라가 행동인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에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깔려있다.개척촌이 실패로 끝나고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 초라한 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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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에서 그녀는 홀링즈워즈를 부축하고 나온다.그녀는 마치 병든 남성을

돌보는 역할을 자청한 듯 행복감에 빠져있다.그러면서도 홀링즈워즈에

대하여 맹목적인 존경심을 잃지 않고 있다.그녀의 양면적 심리는 당대

의 산업주의자와 경제론자들의 압력에 위축된 환경론자들의 처지를 반

영한다.카버데일은 홀링즈워즈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웨스트벨트의 음모

에 빠졌던 그녀를 동정할 수 없다.호손도 생태학적 사유 활동을 계속하

면서 작품을 쓰려던 의욕이 고갈되었음을 보여준다.그의 절망적인 심경

은 화자인 카버데일의 귀환이 정착도,시 창작도,생태주의의 계몽을 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밝혀진다.아마도 부패된 문화와 이기적인 행

위로 자연이 파괴되어 입은 피해는 자연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미친

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카버데일의 본심은 29장 “카버데일의 고백”에서 나타난다.브룩 팜 농

장의 뒷모습을 돌아보기 위해 록스벨리(RoxBelly)마을을 수차례나 방

문했던 작가 호손처럼 화자는 블라이드데일로 되돌아온다.나아가 물질

주의가 빚어낸 정신적 황폐성을 실토하며 개척촌이 몰락해버린 실상을

한탄한다.이때 독자에게 전달되는 담론은 그의 가슴에 담긴 말인 “나는

프리실라를 사랑했다”라는 고백이다(330).그 말은 과거의 도시성과 현

재의 대지와 미래의 생태적 변화에 대한 연민의 표현이다.개척촌에 대

한 미련,프리실라를 향한 애정,자연을 외면했다는 자책감도 뒤엉켜있

다.화자의 진지한 성찰의 결과인 그의 고백은 문명의 확대라는 불가피

성을 인식한 작가의 간접적인 말하기이다.

카버데일이 지닌 생태학적 인지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기준이 무엇이든 그가 고백한 짝사랑은 작

가와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을 보여준다.카버데

일이 묘사한 그녀는 “겹겹이 접혀 있는 꽃잎”이라는 감각적인 이미지였

으며 논리적으로는 그녀를 “실존의 공백상태”로 여겼다(Brodhead151).

제노비아에 대한 그의 우행이 “남성 중심적 해석의 죄”라면 프리실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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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것은 관음적 낭만주의이다(47).생태계에서 이탈되었을 때 보

여주는 현상 중의 하나는 소외의식이라고 한 네일 에버딘(Neil

Aberdeen)은 “자연계와 동질성을 거부하면 자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소

멸”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카버데일의 독백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

는 것으로 여겨진다(103).이처럼 카버데일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

와 산업화에 대한 위축감을 독백으로 토로한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는 현실도피와 좌절뿐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현상과 역사에 대한 기술이다.19세기 미국의 여타 작품이 지니지 못한

관점을 작가는 도덕성과 생태의식을 결합하여 풀어낸다.호손이 브룩 팜

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사실은 생태의식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요인은 무

엇인가 하는 것으로 기성 가치관에 대한 집착과 진보주의에 대한 맹신

과 생명의식의 결핍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이 작품

을 “호손의 가장 절망적인 소설”이라고 말하는 평가도 따지고 보면 작

품 자체의 결함보다는 작가의 전원관과 생태관이 수용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절망감을 지적한 것이다(Waggoner34).

호손은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후 전

원생활을 하고자 브룩팜이라는 공동촌에 참여하지만 정착은 실패를 하

고,그런 사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작가는 생태주의와

반 생태주의를 대립 시킬 때 도시와 전원이라는 장소를 선택한다.제노

비아는 물질화,도시화,인공화된 인물로 이복동생인 프리실라에 비에

자연 친화적이지 못한 인물이다.반면에 이복동생인 프리실라는 도시에

서 바느질과 마술사의 영매 노릇을 하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실체를 도

시에서 전원으로 이동한 후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회복한다.작

가의 이러한 인물배치는 독자들이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서

호손이 지닌 생태학적 인식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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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럽문화와 전원귀환:『대리석 목양신』

유럽문화와 전원으로의 귀환이라는 주제와 호손의 유럽생활을 관련지

어 검토해보면 로마의 예술적 환경이『대리석 목양신』을 집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대리석 목양신』이 지닌 생태적 의

미를 밝히기 위해 로마의 예술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

닌다고 생각한다.작품을 검토할 때 요구되는 작가의 성장환경 뿐만 아

니라 작품이 집필된 환경은 작가의 창작 심리와 작품배경에 직접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리석 목양신』은 호손의 4대 장편 중 유럽에서 7년간 머문 작가

의 경험이 다채롭게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Stern108).유럽 체류

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전기적인 편력이 바탕이 된 호손의 생태적 안목

에는 미국과 상이한 유럽에서의 창작 과정도 반영되어 있다.호손은 이

태리에 체류하는 동안 전시장,유적지,미술관 등을 관람하며 인생과 예

술간의 연관성을 생각했다.그의 로마 편력이『프랑스와 이태리 비망

록』에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는 점은 이태리의 역사와 예술에 대한 작

가의 관심을 드러낸다.

작가의 체험이 예술의 소재로 변형되는 여러 일화를 기록한 『영국비

망록』(EnglishNotebooks)에는 유럽에서의 작가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

다.시장의 처제인 엠마 아비게일 샐로몬즈(EmmaAbigailSalomons)를

만났을 때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묘사된다.

내 눈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젊은 숙녀에게 줄곧 고

정되어 있었다.그녀의 피부는 대리석 색과 흡사한 검지도 희지도 않

았다.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다.그녀의 머리색은 칠흑 같고 죽음

같은 검은색이었다.그녀의 머리카락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

고 전형적인 유태인 스타일이었다.그녀는 날씬하고 젊지만...약간 냉



- 61 -

정하고 여성스러워 보였다.확신하건데,그녀는 죄의식 없이 살인을 할

만 냉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사람들은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는 금단의 열매를 먹을 만큼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오히려 그녀에게 혐오감을 느꼈고,동시에 그녀가

대단한 미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My eyes weremostly drawn toayoung lady whosatnearly

oppositeme,acrossthetable.Shewasdark,andyetnotdark,yet

norwhite;butthepurestandfinestcomplexion,thatIeverbeheld.

Herhairwasawonderfuldeep,ravenblack,blackasnight,blackas

death...Jewishhair.Idoubtnotshecouldhaveslainaman...only

sheseemedtohavenosininher--perhapswhatEvewas,though

onecouldhardlythinkherweakenoughtoeattheapple...Ifelta

sortofrepugnance,simultaneouslywithmyperceptionthatshewas

anadmirablecreature.(321)

호손은 유태인 여인과의 대면을 통해 낯선 문화 환경에 매력을 느꼈

다는 점은 엠마(Emma)라는 실제인물이 지닌 이국성,뚜렷한 개성,정열

적인 모습에서 미리암이라는 인물을 창조했음을 보여준다.

호손은『대리석 목양신』의 사건 진행에 필요한 소품에서도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들을 도입하고 있다.작품 속에서 조각,석고,그림이

그려진 창문 등은 주인공들의 변모한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들이다.유

럽의 예술세계를 섭렵한 호손은 관념적인 예술적 이미지가 실제적인 소

재인 돌,페인트,언어로 형상화됨으로써,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글쓰기는 관념을 객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만큼 예술에 대한 호손의 관심이 심화 발전되어『대리석 목양

신』을 구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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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목양신』은 주요장편 중 예술에 대한 호손의 자각과 논평이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다.등장인물도 예술적 개안을 예술품에 대한 반응

으로 기술해 냈다.로마의 의사당에 위치한 조각 전시장에 가장 먼저 들

어오는 인물은 조각가 케년(Kenyon)과 화가 힐다이다.그들은 예술학도

로서 로마에서 예술을 공부하기 원하는 미국인들이다.세 번째 인물은

이태리의 혼혈 여인인 미리암이다.그녀는 힐다와 달리,자신 특유의 개

성을 표현하는 창작 화가로서 그녀의 그림에는 천사다운 순결성보다는

세속적인 성적 매력과 죄의식을 주로 표현한다.네 번째 인물은 도나텔

로(Donatello)로서 4명의 인물 중 유일하게 예술가 신분이 아닌 투스칸

(Tuscan)지방에 정착한 몬테베니 백작 가문의 마지막 후예이다.

『대리석 목양신』의 전반부는 유럽의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도나텔

로와 미리암이 유럽예술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반영하는 줄거리로 엮어

진다.호손은 프락시텔레스(Praxiteles)전시관에서 폰을 구경하면서『대리

석 목양신』의 소재를 포착해 낸다.조각,벽화,청동상 등의 시각 예술

은 도나텔로의 심미적 개안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몬

테베니에서 정신적 인도자였던 케년은 조각가로서 도나텔로의 심미안을

일깨워 주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손은 유럽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상과 현실 간의 갈등을 부단하게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그는 뉴잉글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을 동안 미국

의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이 예술적 영감을 주지 못한다는 작가적

불만을 토로하였다.호손은 런던,파리,로마에 체류할수록 평범한 일상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등장인물은 일탈과 재생의 과정을

동굴,분수대,묘지,정원을 배경으로 하여 행동을 보여준다.

호손의 숲 속 동굴은 인간 본연의 심연을 상징한다.인간 본성을 투영

시키는 메타포로서 동굴은『미국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듯이,호손의 로

맨스에서 생태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동굴 입구에는 햇빛이 비치고

꽃이 무성하게 자란다.일단 안으로 발을 조금만 들여놓으면 캄캄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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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이 깔려 지옥과 비슷하여 사람들은 한동안 헤매게 된다.마침내 빛을

따라 찾아가다 입구에서 보았던 꽃과 햇빛으로 비슷한 풍경을 펼쳐낸다.

이곳은 밝고 평화로운 심연으로서 자연의 영원한 아름다움이 깊게 존재

하는 곳이기도 하다(237).호손이 제시하는 동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로마에서 되풀이될 때 생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도나텔로,미리암 그

리고 모델이다.

영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미리암은 동굴 이미지와 관련된다.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이태리 후작과

결혼이 예정된 그녀는 성격 파탄자인 약혼자와 약혼을 파기하고 모종의

사건을 저지른 후 로마에서 미리암이란 가명으로 화가 생활을 하고 있

다.그녀의 신분을 위협하는 모델(Model)에게서 벗어나려고 힐다와 케년

을 친구로 삼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미리암은 출신내력

과 과거가 베일에 가려있는 인물이고,남성을 유혹하는 행동 외에도 남

성에게 복수하는 여인들을 그리는 화가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로마를 알아왔고,부패된 시체처럼 매우 지저분한

그곳에 그녀 혼자 남겨 두었다.당시 로마 거리는 고상한 자취를 간직

한 채 오랫동안 수북이 쌓인 먼지로 뒤덮여 있지만,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찼다.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녀는 지쳤다.그녀는 매우 좁고,굽

어 있고,뒤얽힌 거리를 보고 있다.그곳은 매우 불쾌하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많은 오두막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겨

웠다;...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로마를 떠날 때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로마에 대한 애착을 발견하고서 놀랐다....

WhenwehaveonceknownRome,andleftherwhereshelies,like

alongdecayingcorpse,retainingatraceofthenobleshapeitwas,

butwithaccumulateddustandafungousgrowthoverspreadingallits

moreadmirablefeatures;--leftherin utterweariness,nodoub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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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arrow,crooked,intricatestreets,souncomfortably paved with

little square of lava...,;.--left her,tired of the sight of those

immense;...whenwehaveleftRomein suchmoodasthis,weare

astonished by thediscovery,by-and-by,thatourheartstringshave

mysteriouslyattachedthemselvestotheEternalCity....(325-6)

미리암이 지하 동굴로 사라졌다가 다시 출현하는 이동성은 페르세포

네(Persephone)가 지하 세계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신화적 구조와 일치

한다.페르세포네처럼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순결을 상실한 미

리암은 도나텔로가 표방하는 순수성과 젊음을 가까이할 때는 아름다움

을 발산한다.그러나 모델의 지배를 받는 순간 그녀의 생기는 소멸된다.

미리암의 암울한 성격과 앙심을 품은 대사,보르헤스 정원에서 도나텔로

에게 준 매몰찬 응답이 페르세포네의 신화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은 그녀

자신도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도나텔로가 지녀온 유순성을 상실하는 심적 타락은 심야 살인사건에

서 전개된다.도나텔로,미리암,힐다,케년이 달빛을 받으며 로마 유적

지를 여행하다가 타피언(Tarpeian)절벽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은 그 절

벽이 고대 로마 시절에 반역자들을 떠밀어 죽인 곳이라고 동료들에게

설명해준다.일행을 뒤쫓아 온 모델이 출현하자 미리암은 도나텔로를 부

추겨 모델을 절벽 밑으로 밀어 죽여 버린다.

살인사건을 이원적인 관점에서 풀이하면 도나텔로가 사악한 모델을

경계하는 것이지만,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도나텔로가 모델을 살해하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전원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달빛이 어우

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지닌 타피언 절벽에서 살인이 일어난 후,이들

은 당연히 정신적 소외를 겪게 된다.모델의 살해로 인해 로마는 더욱

사악하고 죄에 물들며 살인의 영향을 받은 등장인물들은 타락하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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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다.살인사건을 목격한 힐다는 세 명의 동

료와 헤어지고,도나텔로는 미리암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지만,죄의식에

서 벗어나고자 로마를 떠난다.사건의 경위를 모르는 유일한 인물인 케

년도 다른 동료들과 연락을 끊고 은둔해 버린다.등장인물들이 분열하고

이동하는 구도는 자연과 도덕의 합일에서 벗어난다.미리암은 살인사건

후 행적을 감추고 몬테베니에서 도나텔로의 변화를 몰래 지켜본다.이들

이 각각 소외와 단절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공감하는 것이 자연을 통

한 인간성 회복을 바라는 작가의 사상에 일치한다고 하겠다.

호손은 도나텔로에게서 반인반수(satyr)의 전원적 신화를 재현하려 한

다.호손은 모델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신인 반인반수에 대비시

키고,대리석 목양신을 도나텔로에 일치시킨다.모델이 “고대 반인반

수”(antiquesatyrs)를 닮았고 대리석 목양신이 도나텔로라고 본문에 명

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도나텔로와 미리암의 관계는 미리암과 모델

이 맺고 있던 과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0).

도나텔로의 살인 행위와 그 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원주의가 전복되

는 현상이 뚜렷해진다.문학전통에서 매우 넓게 사용되는 전원주의란 목

가주의에 일치하는 배경과 주제를 나타낸다.그것은 목동과 양떼들이 등

장하고,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그린 버질과 에드먼드 스펜서

(EdmundSpenser)의 전원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문화적,철학적

담화의 형식 속에 나타나는 현대적 의미의 목가주의라 하겠다.따라서

목동들이 생활하는 언덕과 숲은 실제 전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배

경에 내재한 인간의 삶의 복잡성을 상징하게 된다.

미리암과 모델,미리암과 도나텔로 사이에서 펼쳐지는 갈등과 파국은

정원에서의 무도회로 드러난다.빛과 어둠이 혼재된 보르헤스(Borghese)

정원은 미리암과 도나텔로가 춤을 출 때 화려한 로코코(Rococo)정원,욕

망의 정원,그리고 마술의 정원으로 묘사된다.아열대식물로 이루어진

풍경은 정원의 원상(Urbild)으로서 성경의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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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시킨다.에덴동산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의 순수한 행복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곳으로 두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나는 죄를 짓지

않아 목가적인 기쁨이 충만한 공간이며,다른 하나는 욕망과 유혹으로

인해 죄와 벌이 일어날 징조를 지닌 공간으로 나타난다.신에게 대해 불

복종을 저지른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예술을 통하여 사

라져버린 지상낙원을 표현하듯이 정원은 에덴동산에 대한 동경을 형상

화하는 적합한 표현 수단이 된다.

작가는 로마의 정원을 바라보면서 사라져버린 에덴동산에 대한 회상

과 비애감을 엮어 내야 하는 과제를 표현하려한다.폐허가 된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춤은 태고의 숲 속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춤에 근접한다.도

나텔로와 미리암의 춤은 그들이 에덴동산에 있다는 착각에 빠뜨리며,한

편으로 작가는 석관 위에 묘사된 죽은 자들의 행렬을 통해서 그들의 처

지가 죽음의 그늘로 덮여 가고 있음을 예감하게 한다.그 해석은 석관의

앞과 옆면에 조각되어 있고,축제의 행렬은 흰색 회분과 흰 뼈로 치장되

어 있다.

춤을 추는 도나텔로는 미리암과 정원 숲에서 춤을 추면서도 누군가가

동반자인 그녀를 데리고 가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다.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미리암에게 계속해서 춤을 추기를 요청하는 도나텔로는 “춤

을 추자,춤을 추자,만약 우리가 춤을 멈추면 어제와 같은 상황이 된

다”고 부르짖는다(86).두 남녀의 춤은『주홍글자』에서 헤스터와 딤즈

데일이 숲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생기와 애정을 주고 받는 행위에 일

치한다(박양근 35-6).그런 점에서 보르헤스 숲은 일종의 마법이 작용하

는 공간이다.그곳에 머물고 춤을 출 때 무도회는 황홀감을 주지만 춤이

멈추면 미리암은 이전의 우울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도나텔로가

“이상적이고 목가적이며 전원적인 폰의 고향”을 두고 로마에 일시적으

로 머무는 행동은 반생태적 구도를 지닌다(72).실제로 모델이 출현하자

목가적이었던 정원은 해로운 대기로 덮여가는 반생태적인 공간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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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어 버린다.

바로 조금 전에 것은 아카디아 황금 시대였다.마법이 풀리자 그것

은 약간 달리 지금은 즐거운 유원지가 되었고,사람들이 왕래하는 로

마의 관문격인 오래된 유원지는 범죄와 재앙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

다.그리고 많은 전투로 인해 사람들이 무모하게 피를 흘렸고,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흙으로 썩어 갔고,공기는 치명적으로 오염되어 사

람들의 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Justaninstantbefore,itwasArcadia,andtheGoldenAge.The

spellbeingbroken,itwasnow onlythatoldtractofpleasureground,

closebythepeople’sgateofRome;atractwherethecrimesand

calamitiesofages,themanybattles,bloodrecklesslypouredout,and

deathsofmyriads,havecorruptedallthesoil,creatinganinfluence

thatmakestheairdeadlytohumanlungs.(90)

도나텔로와 미리암은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원죄의식을 깊이 통찰함

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도나텔로는 이

성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충동을 벗어

난 합리적인 인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미리암도 어두운 운명을 가진

여인(darklady)의 속성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성의 예술 세계에 동참하고 그것을 후원하는 예술적 심성을 발휘한다.

따라서 전반부에는 로맨스의 특징인 종교성,신화성,중세성의 분위기가

스며들어 영국에서 이태리로 건너온 호손이 바라던 예술적 염원이 구현

될 수 있게 된다.

타락한 로마에서 고향인 몬테베니로의 이동은 목가적인 시절로 회귀

하는 구조로 전개된다.도나텔로가 반인반수의 기질을 던져버리고 죽음

과 타락의 로마를 떠날 때 호손은 로마와 다른 몬테베니 공간으로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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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이고 목가적인 측면을 강조하려 하였다.호손이 몬테베니에서 구축

하는 신화는 죄의 구원,사탄의 파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나텔로가

로마에서 몬테베니로 이동하면서 갖는 생태적 변화와 인식을 추적하려

는 것이다.

도나텔로를 중심으로 생태적 친구들이 자각을 깨우쳐가는 무대는 시

골이다.생태주의를 다룬 작품에 등장하는 개울,강,바다 등은 타락과

죄가 응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요소로서 가치를 변화시키는 등

장인물의 인격과 사회적 가치를 이동시키는 기호라 할 수 있다.『대리

석 목양신』에서는 물이 지닌 유동성과 돌이 지닌 고정성 사이의 긴장

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16장 “달빛 속에서 산책”에 나타나는 대리석 연

못의 구조는 등장인물의 정체성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마침내 강물은 흐르고,부딪치고,반짝이고,경쾌하게 졸졸 흐르면서

한곳에 모여 넓은 조류를 만들고 하류를 형성한다.그리고 강은 흐르

는 강물로 넘쳐나고 흔들리면서 가득 찬다.계속해서 흐르는 작은 조

류에서 다양하고 작은 눈모양의 거품을 만들면서 커다란 거품을 일으

켜 눈사람 절반의 반원 모양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인다.

Finally,thewater,tumbling,sparkling,anddashing,with joyous

hasteandnever-ceasingmurmur,poureditselfintoagreatmarble-

brimmedreservoir, andfilleditwithaquiveringtide;onwhichwas

seen,continually,asnowysemi-circleofmomentaryfoam from the

principalcascade,as wellas a multitude of snow-points from

smallerjets.(145)

달빛 속에서 수행되는 시간적,공간적 이동성은 후반부의 사건진행을

위하여 설정된 각본이다.생태주의 비평에서 집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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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으로 지구와 생태계로 확장된다.근원적 공간

이자 정신의 공간과 무관하지 않은 집을 바슐라르는 “집은 진정한 의미

의 거주 공간으로서 근원적인 고향이며 세계”라고 하였다(144).도나텔

로가 거주하는 주변마을도 몬테베니의 전원적인 분위기와 이탈리아 중

부에 위치한 에트루리아(Etruria)의 전원적인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타락

이전의 에덴(Eden)을 연상시켜 주지만 도나텔로가 돌아오자 타락 이후

의 에덴으로 묘사된다.

전반부의 무대가 로마인데 반하여 몬테베니에서는 “고지성”이 두드러

지는 연유는 탑 때문이다(Paris70).몬테베니의 탑은 호손이 빌라 몽타

우토(VillaMontauto)에 잠시 체류할 때 관심을 가졌던 한적한 시골 탑

으로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다.도나텔로는 몬테베니에서 찾아

온 케년의 조각 모델이 되고 명상과 습작을 통해 예술 세계로 나아가는

노력을 보여준다.

탑의 기도실에서 재구성한 가문의 실화에는 전원적 요소가 끼어들고

있다.탑에서의 집필은 딤즈데일이 제2처형대에서 행한 심야 고백과  칠

박공의 집 에서 홀그레이브가 엘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할 때를 연

상시켜 준다.딤즈데일은 유성이 흐르는 심야 처형대에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태양이 비치는 제3처형대에서 최후의 고백으로 속죄의 담론을

풀어내었다.작가 호손은 주인공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변화를 몬테베니

에 드리운 자연의 빛과 벽난로에 비치는 저녁 햇빛으로 설명한다.

가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우리는 뚜렷한 느낌으로,때로는 생각을

집중하고,깊이 몰두하면서 사물 외관에 빛나는 희미한 빛을 순간적으

로 포착한다.우리가 그 빛을 잠깐 집중해서 보는 것 보다 더 오래 그

리고 더 자세히 보려는 것 같다.그것은 마치 표면에 모든 의미를 숨

긴 채 살아서 우리를 응시하는 것 같다.하지만,빛은 다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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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singulareffect,oftentimes,when outofmidstof

engrossingthoughtanddeepabsorption,wesuddenlylookup,and

catchaglimpseofexternalobjects.Weseem,atsuchmoments,to

look farther and deeper into them,than by any premeditated

observation;itisasiftheymetoureyesalive,andwithalltheir

hidden meaning on the surface,but grew again inanimate and

inscrutable,the instantthatthey become aware ofourglances.

(323-4)

만월의 빛이 비치는 평원은 자연을 배경으로,호손이 추구하는 심리적

환경에 가깝다.콩코드의 숲과 강을 따라 거닐면서 명상과 사색의 시절

을 보낸 호손은 젊은 시절의 회상과 체험을 도나텔로의 내면세계와 결

합시키고 있다.이러한 은유적 행위에는 자연의 치유력으로 죄의식을 정

화해 주려는 영감이 깔려있다.도나텔로는 자연과 교감을 이루면서 새와

가축과의 유대성을 회복하는 잠재력을 발휘한다.

몬테베니에서 행하는 도나텔로의 이러한 인식은 『대리석 목양신』을

쓰는 호손의 집필 체험과 같다.『영국 비망록』에서 고백한 적이 있듯이

도나텔로의 습작 행위에는 본능에 가까운 직관력이 깔려있다.나아가 그

의 글쓰기는 케년이 예술적 영감으로 빚은 진흙 조각품과 딤즈데일의

설교문에서 작가 호손이 작품을 구상한 문학적 영감을 되살려낸다.도나

텔로의 자기 구현은 플로렌스(Florence)에서『대리석 목양신』을 집필했

을 때 호손이 반영하려고 한 생태주의에 관한 관심과 관련이 있다고 하

겠다.

케년은 프레스코 벽화에 대한 도나텔로의 평가를 “당신의 미적 안목

에는 도덕적 깊이가 있다”고 언급하여 그의 안목이 이전과 달리 향상되

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310).또한 제33장 “그림이 그려진 창문”(Pictured

Window)에서 창문은 도나텔로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 주는 상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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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은 단순한 유리 구조물이 아니라 이미지가 충만한 예술품이며,어두

운 실내와 밝은 외부를 차단하면서 외부 공간에서 이동해 온 도나텔로

의 심리를 살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곧 종교적 분위기가 압도하는

내부에서도 외부로부터 스며들어 오는 빛의 광채를 볼 수 있다.그래서

창 안으로 들어오는 거역할 수 없는 빛은 어두운 과거와 죄의식에서 벗

어나 예술이라는 다른 세계를 인식하려는 도나텔로의 노력을 보여준다.

창은 호손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부여하는 메타포이

며,도나텔로의 심미적인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한

다.

도나텔로의 심미안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외형적인 것과 내재

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발전 단계에 이른다.이것은 순례 중에 대면한 성

당에 새겨진 프레스코 벽화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호손

은 1858년 10월 시에나(Siena)로 여행하는 도중 빌라 벨베데레(Villa

Belvedere)에서 머무는 동안 프레스코 예수상을 구경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그의 느낌과 비슷한 도나텔로의 미적안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다.

“당신은 나에게 프라 앤젤라코 벽화를 보여준 것을 기억할 것이다.”

도나텔로는 대답을 했다.“천사들은 천국 밖으로는 한 번도 날아올랐

던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그리고 그의 성자는 성스럽게 태어나서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순수한 사람들은,의심할 바 없이,저

런 성스러운 그림을 보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찾겠죠.하지만,내

게는 아니예요.”

“YouhaveshownmesomeofFraAngelico’spictures,Iremember,”

answeredDonatello.“Hisangelslook asifthey hadnevertaken a

flightoutofHeaven;andhisSaintsseem tohavebeenbornSaints,

andalwaystohavelivedso.Youngmaidens,andallinnocent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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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ubt not,mayfindgreatdelightandprofitinlookingatsuchholy

picture.Buttheyarenotforme.”(310)

작가는 예술적 개안자로서 도나텔로와 미리암의 재회 장소를 교황 줄

리어스 3세(JuliusⅢ)의 청동상이 있는 페루지아(Perugia)시장터로 정한

다.시장터는 호손이 이태리에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서 그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페루지아를 도나텔로와 미리암의 재회의 장

소로 선정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페루지아 시장터의 청동상은 부성적

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비의 형상을 나타낸다.도나텔로도 이 동상에서

사랑과 자비로움을 느끼고 인간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를 찾는데 이것은

미리암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로 해석된다.

도나텔로와 미리암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로마라는 “예술의 도시로

귀환”하는 것이고,그곳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안식처가 된다(132).로마

는 몬테베니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토머스

블룸버그(ThomasBrumbaugh)는 그들의 로마 체류를 예술적 개안의 조

건으로 간주한다(135).예술가로서 펀의 상징적인 상태는 박물관이나 갤

러리에서 보다 역사의 현장인 사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도나텔로의 예술 인식의 구체적인 예는 베니스 상의 발굴이다.예술의

학습자인 도나텔로는 대리석이 흙으로 변용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

는 메디치의 비너스(Venusde'Medici)를 발견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준다(424).미리암도 비너스상을 “도나텔로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여 그

의 발전된 미적 안목을 인정한다(427).호손은 대리석 조각을 통해서는

케년을,그림을 통해서는 미리암과 힐다의 예술적 변용을 설명해 내고

있으나,도나텔로의 예술적 개안에는 진흙이라는 소재를 사용한다.

호손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치유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정신적 상승통로를 상징하는 탑이라는 배경 외에,지적 안목

을 지닌 케년과 미리암의 존재를 가미하는 의식은 단순히 도나텔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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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생태적 인식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 아니다.

『대리석 목양신』의 이동성은 케년의 행적과 관련시켜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주인공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의 이동은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한 배경이 된다.그와 더불어 케년이 몬

테베니에서 올빼미 탑으로 올라간 사실은 케년의 유럽문화와 전원의 생

명력을 조화시키는 공간적 통로가 된다.케년은 도나텔로가 선택한 공간

적 통로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설명한다.이전에 케년이

클레오파트라(Cleopatra)상에서 생동감과 활기를 포착한 인식은 이태리

에 온 미국 예술 지망생들이 중세 대가들과는 다른 예술적 태도를 지니

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이 조각품에는 “사납고 육감적이며 열정적

이고 사악하며,환희에 가득한 매력”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두 응집되

어 있다(127).클레오파트라상을 보고 “그녀는 한 번도 분노와 애정으로

당신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소.그녀가 당신의 손에 의해 뜨거운 생명을

갖는 것 같지 않소”라고 한 미리암의 언급은 예술적 욕구가 케년의 성

애적인 정열이 분별심으로 중립화되어 간다는 점을 보여준다(127).힐다

의 손을 조각한 작품에서도 그녀에 대한 케년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

케년이 조각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현실을 지향하는 이유는 고국을

떠나 유럽에 머물고 있는 호손의 정서가 케년에게 투영되어 있음을 나

타낸다.

호손은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숲과 혼연일체가 되어 재생하는

커버데일과,『칠박공의 집』에서 피비와 홀그레이브라는 한 쌍을 시골에

정착케 함으로써 자연에 공명하는 주인공의 행적을 살핀 적이 있다.마

찬가지로 몬테베니에서 케년과 미리암이 거의 같은 시간에 출현한 것은

호손이 원하는 전원적 구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이런 무대는 미국

출신인 케년과 힐다가 살인 사건으로 간접적인 타락을 겪은 후 인식하

는 인간애의 과정을 보여 준다.

도나텔로가 몬테베니에서 자연을 통하여 회복해가는 과정은 케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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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목격되고 서술된다.케년은 도나텔로의 변신을 전달하는 관찰자이

자 그 변신의 의미를 밝히는 논평가의 역할을 수행한다.도나텔로에게

몬테베니에서의 형편을 물어보자 그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시골 생활

에 익숙했지만,지금은 그때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218).케년이 자

신의 처지를 객관화하게 된 계기는 유순하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선악

과를 먹은 후 아담이 선악을 아는 것과 같다.

케년이 방문했을 때 몬테베니는 살인 흔적이 거의 사라지면서 전원성

을 회복하고 있다.그는 도나텔로와 몬테베니의 풍경을 공유하고 정서적

안정감에 잠긴다.농부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즉흥 이야기를 지으며,

달빛을 받으며 춤을 추기도 하면서 도나텔로 보다 더욱 자연과의 교류

를 확대해 나간다.케년의 몬테베니에서 인식은 뉴에덴이라는 원시적 생

태주의가 끼어든다.

조각가는 옛날 에덴동산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하는 약간의 모험가다

운 생각으로 포도밭,농원 골짜기,뒤엉클어진 관목 숲 한복판을 헤

매고 다녔다.그리고 조각가는 약간의 우울함으로 외로움을 보았고,인

간이 타락한 이후로 즐겨 찾았던 곳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했다.그는

우울한 기분으로 멋진 골짜기를 보았다.아담은 밝은 햇빛에서 골짜기

를 보았다,하지만 결코 에덴동산에서 자신이 추방될 것이라는 애수

띤 아름다움의 그늘을 알지 못했다.

Thesculptorstrayedamiditsvineyardsandorchards,itsdellsand

tangledshrubberies,withsomewhatthesensationsofanadventurer

whoshouldfindhiswaytothesiteofancientEden,andbeholdits

lovelinessthrough thetransparency ofthatgloom which hasbeen

brooding overthosehauntsofinnocence,eversincethefall.Adam

saw itinabrightersunshine,butneverknew theshadeofpensive

beautywhichEdenwonfrom hisexpulsion.(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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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텔로와 케년이 몬테베니에서 보여주는 심리적 변화에는 차이가

있다.도나텔로는 매장된 즐거움에 억눌려져 있으나 케년은 햇빛을 즐기

고,도나텔로는 헤어 나오지를 못하지만 케년은 전원적인 분위기를 즐기

고 있다.도나텔로가 케년의 도움을 받아 생태적인 상태적인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케년 자신이 먼저 생태적 요소를 소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케년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힐다를 동반함으로써 더욱 구체화

된다.청교도 후예인 힐다는 이태리로 건너가 복사 화가의 수업을 받고

있다.그녀의 그림 세계는 미리암과 반대다.미리암이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면 힐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성가치관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예술에 참여하려고 한다.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점에서 힐다는

외부 집단의 가치관을 설명해 내는 해설자라고 볼 수 있다.

힐다는 뉴잉글랜드에서 살던 때의 순진성을 회복하면서 마음의 평화

를 얻게 된다.힐다는 그녀의 옷에 묻어 있었던 죽음의 냄새를 씻어내고

진정한 생활의 활력을 회복한 소녀로 발전하게 된다.이렇게 되자 그녀

는 가슴 속의 비밀을 털어놓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힐다의 역할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두드러진다.도나텔로와 미리암,케

년과 힐다의 이원적 구도는 에덴의 재현과 복원으로 나타나있다.그것은

유럽적인 인물보다는 신대륙의 뉴 아담과 뉴 이브에게 더 적합하다.새

로운 에덴의 목가적인 생활에 관심을 뒀던 호손의 의도는 케년과 힐다

를 결합하고 제2의 에덴으로서 집과 가정을 꾸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힐다가 자연을 수용하는 여성이 되려면 남녀 간의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힐다의 “부드럽고 환한 미소”는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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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에서 겪었던 환상을 현실로 되돌아오게 하는 점에서 미소는 도나텔

로의 진흙 두상과 동일한 상징을 지닌다(451).장미와 웃음은 지하묘소

라는 어둠의 세계에 빠져있던 주인공들을 행복한 축제로,과거의 슬픔을

현재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준다.차가운 대리석과 지하묘소가 사라지면

서 희망이 가득한 가정을 무대에 올리는 출발이 되기도 한다.힐다는 지

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궁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 축제에 참

여한다.그녀는 케년과 상봉하여 현실이라는 중간 지대에 도달함으로써

사랑을 원하는 평범한 여인으로 변하게 된다.

케년은 힐다의 수줍은 애정과 따뜻하고 사랑스런 신부가 되어 주겠

다는 동의를 얻는다.성모 마리아 신전 앞에 놓여 있는 등불을 지금

부터 손질해야 하는 이유는 힐다가 탑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남

편의 단란한 가정생활에서 성인으로서 그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숭배 받기를 바란다.그는 살아가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했다.타국 해변에서 의미 없이 많은 시

간을 허비했을 때,세월의 공허함을 갖는다.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에

마침내 우리는 고국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될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삶의

현실을 미루게 한다.

KenyonwonthegentleHilda’sshyaffection,andherconsenttobe

his bride.Anotherhand musthenceforth trim the lamp before the

Virgin’sshrine;forHildawascomingdownfrom heroldtower,tobe

herselfenshrined and worshipped asa household Saint,in the light

ofherhusband’s fireside.And,now thatlife had so much human

promisein it,they resolved to go back totheirown land;because

he years,afterall,have a kind ofemptiness,when we spend too

many ofthem on a foreign shore.We deferthereality oflife,in

such cases,untilafuturemoment,whenweshallagainbreatheour

nativeair.(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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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다가 케년에게 던진 장미꽃은 이미『주홍글자』에서도 등장하였다.

장미는 꽃이지만 내포적(內包的)의미에서는 사람들 당사자의 습관,문

화,역사를 다양하게 반영한다.『주홍글자』에 등장한 “야생 장미 덩

굴”은 감옥 문 밑까지 뻗쳤고,소담스런 꽃송이를 피워 청교주의를 생태

적 인식으로 변환시키면서 호손의 로맨스에서 주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35).『칠박공의 집』에도 피비는 칠박공의 담장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흰 장미와 동일한 이미지를 지님으로서 클리포드에게 “자연과 인간이

서로 합의해서...몇 세기 걸쳐서 키워낸...뜰 안의 장미꽃 향기”를 스며

들게 하였다.마찬가지로 컴컴한 복도를 따라 햇빛이 비치는 발코니에

올라선 힐다는 “생명의 상징인 장미꽃을 통해 현실 세계로 입문”하고

있다(143).반대편 발코니에서 장미송이가 날아와 손 안에 떨어지자 케

년은 얼굴을 들어 힐다의 얼굴을 올려다본다.두 사람이 상봉하는 축제

에서 힐다가 미래의 배우자인 케년에게 장미꽃을 던지는 것은 생명원리

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힐다가 지닌 장미꽃은 뉴 아담과 뉴 에덴의 꿈

을 실현하고,가정의 행복을 찾으려는 케년을 현실로 입문시키는 역할을

한다.장미꽃은 흰옷과 비둘기로 상징되는 힐다의 순결성과 결벽성을 변

화시켜 세속성을 부각시키고 케년과의 결혼을 예고한다.달리 말하면 서

술자인 호손이 독자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독자에게 바친다는 간접적인

행위로서 독자의 공감과 기대를 일깨우고 호손이 지닌 생태주의 순환성

을 보여주고 있다(Leverenz267).가정으로 데려가 달라는 케년의 호소

에 힐다가 동의하는 것은 현실과 자연을 동시에 중시하는 호손의 입장

을 반영한다.케년을 안내하는 힐다도 고해 성사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

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

『대리석 목양신』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배치된 도나텔로와 미리암의

춤과 케년과 힐다의 재회와 축제를 결합하면,전자가 죽음의 춤을 의미

한다면 후자는 사랑을 샘솟게 하는 생태적 축제로 풀이된다.전반부의

축제가 부패와 죽음을 나타내는 반생태적인 의식이라면 후반부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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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케년과 힐다가 뉴 아담 과 뉴 이브로서 새 출발을 축복하는 의식으

로 매김된다.작품 전체의 이동성도 “진부한 축제”에서 새롭고 소박한

즐거움으로 대체되고,푸른 세계가 삶의 배경이 됨으로써 자연성이 더욱

구체화된다(437).

유럽 출신의 도나텔로와 미리암은 살인으로 타락을 자초하고,인간성

을 회복하기 위해 도나텔로의 고향인 몬테베니에 머무르려고 하였다.왜

냐하면,몬테베니의 자연성은 도나텔로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서 생태주의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 몬테베니의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지구와 생태계에 일치된다.호손은 도나텔로가 로마

에서 몬테베니로 이동하면서 얻은 생태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몬테베니

의 자연을 도나텔로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설정한

다.몬테베니에서의 생태적 인식은 호손이『대리석 목양신』을 집필하는

체험과 같다.콩코드에서 명상과 사색의 시절을 보낸 호손은 젊은 시절

의 회상과 체험을 등장인물의 내면세계와 연결하여 자연과 교감을 이루

고 생태의식을 일깨운다.

미국 출신의 케년과 힐다는 살인사건으로 간접적인 타락을 겪지만 몬

테베니를 방문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는 변화를 보여준다.농부들

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한껏 즐기는 케년의 행적은

뉴 에덴의 삶을 습득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케년과 힐다가 함께 추는

춤은 미리암과 도나텔로의 춤과 달리 뉴 에덴인 미국으로의 귀향을 함

축한다.

호손의 생태적인 인식은 시종일관 전개된다는 논리에 비추어 보면 로

마에서 몬테베니,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뉴잉글랜드에서 다시 도시로

귀환하는 공간적 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호손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이

어온 전원주의는『대리석 목양신』에 이르러 자연과 인간과 문학사이의

생태망을 형성하게 된다.동시에 호손은 자연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교

감 속에서 인간애를 강조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대리석 목양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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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태주의적 해석은 변신이라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온 접

근법을 다원화시키면서 전원을 대변하는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한 생태

여성주의적 관점을 주제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런 시각은 작품

이 내포하고 있는 공경과 공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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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청교주의가 퇴조하고 초월주의가 등장한 19세기 중엽의 미국사회에서

활동한 호손은 생태의식에 대한 특유의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산

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작품에 구현하였다.그는 당대의 환경학자,시인,

사회 운동가들이 주장해온 생태적 인식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집

필하였다.이러한 문학적 추이는 호손의 4대 장편에서 연달아 반영되면

서 다양한 변화상을 보여준다.

당대의 환경의식과 생태위기를 엮어낸 첫 우화인 『주홍글자』는 전

원문학의 전통을 따른다고 할 만큼 배경과 등장인물에서 호손의 생태적

자각을 보여준다.여성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눈부신 생태적 접근성을

보여주는 헤스터는 뉴잉글랜드의 숲과 야생을 대면하면서 자연원리를

되살리는 이력을 거치고 있다.실제 딤즈데일과 헤스터의 관계도 남녀

간의 불륜이지만 내적 구도에서는 반자연성인 남성원리와 친자연성인

여성원리의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딤즈데일이 목사로서 기성제도를

대표하고 반자연관을 고수하려 한다면 헤스터는 여성의 성적 매력으로

자연의 힘을 빌어 기존질서를 타파하려 한다.기성논리와 미래가치,남

성주의와 여성주의,문명과 자연,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이 형성됨으로서

그녀에게 주홍글자 ‘A’는 불륜(adultery)이 아니라 유능한 여성(able)과

영적 안내자(angel)의 의미로 바뀌는 결말로 나아가게 된다.

『주홍글자』는 문명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연의 저항성을 반영한다.

무엇보다도 시장터에서 숲으로,그리고 영국을 거쳐 뉴잉글랜드로 되돌

아오는 헤스터의 순환적 구도와 펄로 이어지는 녹색 이미지는 생태적

양상을 두드러지게 해준다.생태소설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인

식하려는 독자는 이 작품에서 환경 친화적 체험을 하면서 호손의 문학

을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칠박공의 집』에서는 호손의 생태주의 근원이 되는 초기 자본주의



- 81 -

의 사회적 힘과 전원주의적 작가의식이 대립함에 따라 사건전개는 자연

에서 문명권으로,문명권에서 다시 자연으로 회귀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헵지바,홀그레이브,클리포드 등은 핀천 판사의 경제 논리에 저항하는

주체들이며 그중에서 헵지바는 초기 자본주의가 옹호하는 이해타산에

익숙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핀천 집안과 몰가의 화해에 기여하지 못한다.

전원주의와 초기자본주의를 조화시키는 인물은 햇빛을 상징하는 피비

이다.그녀는 시골 장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을 통해 헵지바와 다른 방식

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햇빛 같은 자연을 제공해준다.

피비의 이러한 노력은 핀천 저택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저택을

세우면서 저지른 핀천가의 반 생태적 행위는 한때 집안에서 키우는 닭

이 알을 낳지 못하게 하고 우물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그런데

그 집에 정착한 피비는 칠박공의 집을 전원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여 생

태계로서 집을 이루어간다.장미 덩굴,정원에서 자라는 유실수,채소류,

곤충과 꿀벌들이 서로의 삶을 향유하고 인간의 삶에서는 몰가의 후손인

홀그레이브와 핀천가의 후손인 피비와의 결혼으로 나타나 포용,관용,

믿음이 이루어진다.호손이 추구하는 전원으로의 귀환과 함께 생태적 양

상을 구현하려는 작가의 글쓰기도 되풀이 된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는 현실 도피와 좌절을 말하지만 심층적으로

는 당대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텍스트라고 하겠다.이 소설은 “로맨스

의 본령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사실성에 충실한 소설화”(Turner

237)의 차원을 재현시킴으로서 호손의 생태 의식이 지닌 다의성을 다시

금 보여준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는 전체적으로 도시화를 거부하고 자연으로

의 복귀라는 줄거리에 충실하려고 한다.남성에 의해 무시당하는 프리실

라는 무저항과 순응을 행동화하고 종래는 자연의 순수성과 인간의 선으

로 기계주의적인 남성원리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성패를 떠나 소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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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부여받는다.

『대리석 목양신』은 작품이 내포된 공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읽기

가 가능하다.전반부에서는 도나텔로가 몬테베니로 귀향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변신이 펼쳐진다.몬테베니의 집이 정신적 개안의 공간에 일치

되는 까닭은 호손도 도나텔로처럼 로마에서 몬테베니로 이동하여 정서

적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다.도나텔로의 생태적 인식은 호손이『대리석

목양신』을 집필하는 체험외에 콩코드에서 명상과 사색의 시절을 보낸

호손의 내면세계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생태의식은 뉴잉글랜드 3

부작에 못지않다고 하겠다.

후반부에서는 미국 출신의 케년과 힐다가 몬테베니를 방문하면서 정

서적 안정을 회복하는 변화가 사건의 줄거리를 이룬다.케년이 농부들과

전원적인 분위기를 한껏 즐기는 행적은 뉴 에덴에서 즐겼던 생태적 인

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에 해당하며 케년과 힐다가 함께 추는 춤에는 새

로운 출발과 사랑이 샘솟는 생태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생태의식의

순환이라는 논리에 비추어 보면 공간적 순환은 로마에서 몬테베니로,영

국에서 뉴잉글랜드로 뉴잉글랜드에서 다시 도시로 귀환하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호손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이어온 전원주의는『대리석 목

양신』에 이르러 전과 달리 문화와 자연과의 교감과 조화를 더욱 강조

하고 있다.

호손의 장편은 당대의 생태주의에 대한 호손의 입장을 바탕으로 자연

과 인간,사회와 문학 사이에 이루어져온 전통적인 대립과 조화가 어떻

게 전개되고 다원화 되는가를 재확인시켜 준다.청교주의와 자연관이 대

립하는『주홍글자』,초기자본주의와 전원의식이 충돌하고 화해하는『칠

박공의 집』,도시화와 생태적 안목이 대립하는『블라이드데일 로맨

스』,그리고 유럽적 문화의식과 미국의 자연의식이 결합하는『대리석

목양신』을 전체적으로 엮어보면 인간의 삶과 자연의 가치를 묶으려는

호손의 생태의식이 보다 분명해진다.이런 생태의식은 호손 이후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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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이 보여주는 자연관,전원관과 나아가 현대의 생태주의를 점검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호손 작품을 다시 읽을 필요성이

재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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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logicalcrisisisnow aproblem.Even though therearevarious

reasonsforit,themainculpritistheresultofscientifictechnologyand

theindustrialrevolution.

According to American sociologicalecologistMurray Bookchin,a

humanbeingcanmakenaturerichaswellasdestroyitmuchmore

thananyanimal.Seeninthislight,anecologicalnovelisatoolforthe

authortoillustratetheconsciousnessofEcologyaswellasthemeans

toexpressthevalueoflifeinpursuingtheunionofnatureandhuman

beings,basedonecologicalconsciousness.

TheScarletLetterreflectstheresistanceofnaturetotheforces

civilizationandit’svitalityandthepioneercultureofthePuritans.

Mostofall,throughthegreenimageryofthecirculationofEcological

Consciousness,readers can find iteasy to understand Hawthorne’s

literatureinmoderntermswhentheyrecognizethebasicelementsof

anecologicalnovel.

In The House ofthe Seven Gables,Hawthorne sets up the



- 91 -

narrativemovementfrom naturetocivilizationandthencivilization

backtonature.Theauthorsetsthesurroundingsoftheeponymousas

arichecologicalenvironment.Rosevinewhichgrowsinthegarden,

vegetables,insectsandhoney beesallenjoy thelifeofnaturein

union.In The House oftheSeven Gables,themarriagebetween

Holgraver,thesonofMauleandPheobe,thenephew ofPyncheon,

relaxes the opposition of wild capitalism through acceptance,

generosityandfaith,makingsureecologicalrecoveryisthepurpose

oftheauthor’swritingforecologicalrecovery.

Themainobjectofmost19thcenturyAmericanmasterpiecesisthe

combinationofmoralityandecologicalconsciousness.Hawthornedoes

nottry to make Blithedale’s pioneer zone the background ofa

success or failure.The reason why this masterpiece is called

Hawthorne’smostmiserablenovelisthatitpointsoutdespairfrom

the sociologicalatmosphere which could notbe accepted by the

author’sconsciousnessratherthantheflawsoftheworkitself.

WhenmirroredthroughHawthorne’secologicalconsciousness,we

findthevariousmovementsortheshiftfrom RometoMontebeni,

from New Englandtothecityandfrom EnglandtoNew England.

Hawthorne’s masterpieces demythologize and promote the kind of

ruralism thatform theecologicalnetbetweennatureandhumans,

nature and literature and humans and literature. Hawthorne

accentuatedtheharmonyofhumansandnatureincommunionwith

nature.Inaword,hisecologicalpointofview mayberegardedasa

greatcontributiontoenhancethevaluesofthesymbioticrelationship

betweenhumansand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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