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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으로 본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 연구*
－박범신의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이 미 화**1)

요 약

후설에게 있어서 지향성의 심과제는 상을 그 자체에 있어서 악하

는 것이다. 비록 후설 이후 많은 상학자들이 후설에 한 이단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후설의 정신만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탈식민  페미니즘에서도 서발턴 여성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

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하기 해서는 진술을 ‘그 자체로’ 읽고 

 그 읽기 행 를 성찰하는 작업이 요하다. 이 게 후설의 지향성은 탈

식민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와 통한다. 주목할 것은 언제나 상에로 

향하는 이런 의식이 박범신의 ｢나마스테｣에 나타난다는 이다. ｢나마스

테｣에서 핵심어로 등장하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이 “세상과의 소통”을 의

미한다는 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통

의 장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나마스테｣가 “카르마”로 연결된 복

잡한 세상과의 소통을 지향했으면서도 그 지향성의 지평  성격에서 여성

은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박범신의 ｢나마스테｣를 상식 인 

세계 과 자연  태도를 버리고 선험  태도를 취하는 지향성으로 탈식민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주제어: 후설, 지향성, 탈식민  페미니즘, 서발턴, 스피박, 박범신, ｢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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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 노에시스, 노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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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은 동일한 상이 그 

상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 히 다른 상이 되는 문제에 하

여, 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을 통해 우리가 읽어내는 의

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 한다. 우리가 주어진 사태에 어떤 의미

를 부여해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사태는 각각 다른 의미의 상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언제나 ‘~에 한 의식’(지향성)으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지향된 주체(노에시스)가 있고, 지향되

는 상(노에마)이 있으며, 이 둘은 상 계를 가진다. 를 들면, 

데카르트의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는 후설에 따르면 “나는 (무엇

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1) 

 1) 박승억, 후설 & 하이데거, 김 사, 2007, 69-74면. 박승억은 후설의 지향성

에 해 다음과 같이 사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 앞에 지  평소에는 보기 

힘든 네 잎 클로버가 있다. 내가 보는 네 잎 클로버 자체는 하나의 상이다. 그

런데 나는 네 잎 클로버를 보면서 나폴 옹이 우연히 네 잎 클로버를 보고 허리

를 숙이는 바람에 목숨을 구했고, 그 때문에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해보자. 이것 역시 하나의 의미 상이다.  네 잎 클로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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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식의 지향  구조에 한 통찰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결정 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역사가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라고 묻는 반면, 상학자(후설)는 “내

가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라고 묻는다.2) 이런 후설의 지

향성 이론은 상을 노에시스에 상 인 노에마로 만듦으로써 근

 이원론을 넘어선다.3) 즉 후설의 지향성은 구미의 언어와 문학

과 시각이 보편 이지 않고 오히려 인식론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

기에 이분법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체계를 모색

하려는4) 탈식민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와 통한다. 

그 다면 문학텍스트에서 억압  지배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어온 

타자들을 복원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하여 서발턴이 형상화되었

더라도 “ 가 (어떤 목 을 가지고) 재 했느냐”에 따라 서발턴은 

서 그것이 생물학 으로는 돌연변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해보자. 이것 역시 

 하나의 의미 상이다. 이 모든 상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다. 결국 ‘내 앞에 있는 네 잎 클로버’라는 하나의 상은 다양한 의미를 가

진 사태들로 변화해갈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사태들은 네 잎 클로버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의식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하자면, 서로 

다른 의미 통일체로서의 사태들이다. 그런데 이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

의 동일한 상이 서로 다른 의미의 사태들로 우리의 의식에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네 잎 클로버가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일까? 물론 그

럴 리는 없다. 결국 남는 안은 네 잎 클로버를 상화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어진 사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해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사태는 각각 다른 의미의 상이 된다. 울릉도 동남

쪽에 치한 외로운 섬 독도를 그  아무런 이해 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심한 

으로 보면, 그  갈매기들이나 노니는 섬에 불과하지만, 어떤 에서는 그

 망망 해에 떠 있는 조그만 섬이 아니라 민족의 자 심을 상징하는 섬이 되

기도 하는 것이다. 이 각각의 사태가 갖는 의미의 차이는 독도라는 섬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2) 피에르 테 나즈, 김동규 옮김,  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 티까

지, (주)그린비출 사, 2011, 109면.

 3) 이종훈, 후설의 상학과 문명 비 , 한국학술정보(주), 2014, 158면.

 4)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 새로운 문

학연구의 모색, 인간사랑, 2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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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출 하고 있는 

새로운 서발턴을 상기할 때, 그 울의 맞은 편 끝에 있는 도시 하

부 롤 타리아 여성의 경우 다 으로 지워졌을 것이 가늠되기 때

문이다.5) 따라서 본고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으로 탈식민  페미니

즘의 서발턴을 연구하고자 하는 데 목 이 있다.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제3세계 이주노동자의 삶을 다룬다. 타자

의 인권을 국민국가의 개념 안에서 사유하는 방식이 지닌 문제 을 

도 높게 그린 것이다. 그 결과 ｢나마스테｣는 지구  자본의 지

배와 그 병폐를 잘 나타낸 작품6)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

게도 ｢나마스테｣에는 한 문제 이 발견된다. 그것은 ｢나마스테｣

의 화자가 여성임에도  여성  시각이 반 되지 않았다는 이

다. 이는 서사의 주된 인물 네 명(화자인 동시에 여성주인공인 신

우, 남성주인공인 카 , 반동인물인 사비나, 후반부의 화자인 신우

의 딸)  세 명이 여성이라는 에서도 매우 요한 사안이다. 여

성이 서사의 심을 이루는 작품임에도 진짜 여성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은 ｢나마스테｣가 타자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는 주장을 펼친 작품이라는 에서 역설 으로 요해진다. 왜냐하

면 인권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간 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바

로잡고 있는 잘못을 정의할 때 타자들에 한 윤리 으로 험한 재

이 수반된다는 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마스테｣는 

차별 인 것이 묵인된, 계층 정체성에 한 혹은 젠더 정체성에 

한 문화 , 정치 , 사회  생산들의 체계 인 유화에 해 끊임

없이 빈틈없는 경계를 시도하는 해체  사유7)의 필요성이 포착된

 5)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로 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

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한 성찰들, (주)그린

비출 사, 2013, 86-90면.

 6) 박진,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  이미지와 국민

국가의 문제｣,  문학이론연구 40, 문학이론학회,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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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지향성 개념을 통한 서발턴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그동안 다문화소설, 타자성, 소통, 

국민국가와 주권의 문제 등 이주노동자에 한 차별이라는 측면에

서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졌다.8)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작품에 드

 7) 한국 미문학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244- 

253면

 8) 김혜원, ｢박범신의 <나마스테> 연구｣, 한국교원 학교 석사학 논문, 2016

문재원, ｢이주의 서사와 로컬리티- <나마스테>와 <잘가라, 서커스>에 재 된 이

주 공간｣, 한국문학논총 54, 2010
박정애, ｢2000년  한국 소설에서 ‘다문화가족’의 성별  재  양상 연구｣, 여
성문학연구 22, 2009
박진, 앞의 논문. 

백지은, ｢지  만나러 갑니다- 최근 한국소설과 ‘낯선 삶의 출 ’｣, 세계의 문

학, 2007
송 호, ｢다문화 사회의 유형과 서사 략에 한 연구｣,  소설연구 44, 
2010

오윤호, ｢디아스포라의 롯- 2000년  소설에 형상화된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 

거주자｣, 시학과 언어학 17, 2009
우한용,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  망｣,  소설연구 40, 

2009

유경수, ｢문학과 실의 소통의 가능성- 박범신의 <나마스테>를 심으로｣, 비
교한국학 16, 2008
윤 옥, ｢21세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56, 2012
이도흠, ｢<나마스테>에 나타난 타자성의 두 양상｣, 기호학 연구 34, 2012
이미림, ｢2000년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  양상｣, 우리문학

연구 35, 2012
이수형, ｢새로운 말 배우기-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 문학동네 43, 

2005

이승연, ｢소수자 이해를 한 다문화시 의 소설교육 연구- <나마스테>, <마당

을 나온 암탉>을 심으로｣, 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 2011

이호규, ｢‘타자’로서의 발견, ‘우리’로서의 자각과 확인｣,  문학의 연구 36, 
2008

조구호, ｢이주노동자의 실과 상생을 한 모색- <나마스테>를 심으로｣, 국
제어문 52, 2011
조성희, ｢소설 <나마스테>에 드러나는 다문화주의 수용의 한계｣,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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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자연의식(표면  의미)에 집 한 연구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박범신의 ｢나마스테｣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작품에 담길 수밖에 없었던 선험의식(이면  의미)을 간

과해온 연구 경향을 가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나마스테｣의 선험의

식에 주의를 집 한다. 

2. 주체  존재와 자발  반성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신우(한국 여성)가 카 (네팔 남성)과 사

비나(네팔 여성)를 만나고, 카 을 사랑하게 되면서 산업연수생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본고가 주목한 것은 ｢나마스테

｣에서 동일한 사태에 하여 등장인물들의 의미부여가 매우 상이하

게 나타난다는 이다. 즉 ｢나마스테｣에서 다르카 사태는 작가의 집

필 동기이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반  농성 서사가 

본격화되는 핵심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하는 등장인물들의 자세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후설의 지향성으로 볼 때, 사태 

그 자체를 바라 에 있어 등장인물들의 의식이 다르다는 것은 ｢나마

스테｣의 선험의식을 알게 해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등장인물

이 다르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해 ｢나마스테｣의 선

험의식에서 지향된 주체(노에시스)를 살펴보겠다. 

먼  신우를 보자. 신우는 손재주가 좋았던 자신의 아버지를 꼭 

빼닮은 카 에게 끌린다. 신우는 “나는 카 의 의자, 카 의 그네에 

천연희, ｢ 소설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에 한 한국인의 태도｣, 북 학교 

석사학 논문, 2007

홍원경, ｢한국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  양상-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심으로｣,  앙 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 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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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카 이 했던 말인 “세상이 화안해요……라고, 나도 몰래 

얼거린 도 있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에게 감정이입 된다. 신우

가 보여주는 감정이입은 후설이 타자에 이르는 표 인 방법이다. 

이 감정이입은 후설에서 타자는 곧 나 자신의 “지향  변양” 혹은 

“나 자신의 변양”9)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나마스테｣의 신우도 이 

같은 양상을 보여 다. 

가) 틈만 나면 카 이 있는 농성장으로 달려가는 것도 그 무

렵의 내습 이었다. 카 처럼 헌신에 한 신념 때문에 그 게 

한 것은 아니었다. 밤낮없이 그때 내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카 을 지키겠다는 것뿐이었다. 미국 땅에서 아

버지와 오빠를 잃은 것만 해도 에 사무치는데, 내 조국에서 

더 이상 나의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다. ( 략) 집에서 잠드는 

날보다 농성장에서 잠드는 날이 차라리 마음 편한 것은 물론 

그곳에 카 이 있기 때문이었다.10)

나) 나는 집에서나 농성장에서나 가장 험한 일만 골라 했다. 

회의나 토론에는 짐짓  참석하지 않았다. 생각은 나를 오

히려 힘들게 할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카 이 생각을 많이 하

게 으므로, 날이 갈수록 내 머릿속에선 생각을 지우는 게 옳

다고 여겼다. 생각이란 것들은 겨우 내게 불안과 망만을 주

었다. 옴 아 훔 벤자 구루 페마 싯디 훔. 나는 틈만 나면 그래

서 만트라를 반복해 암송했다. 만트라의 암송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들을 몰아내는 데 좋은 무기 다. 나는 만트라를 입속으로 

기차게 암송하면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설

거지를 했다.11) 

 9) 박인철, ｢타자성과 친숙성- 비나스와 후설의 타자이론 비교｣, 철학과 상학 

연구, 24, 2005, 24면.

10)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 신문사, 2005, 316면.

11) 의 책,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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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해 카 이 농

성할 때 그 을 지키는 신우를 보여 다. 그녀가 농성장에 있는 이

유는 “그곳에 카 이 있기 때문”이며, 그 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유도 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지웠기 때문이다. 생각은 카 이 하

니까 자신은 카 이 외우던 “만트라를 반복해 암송”하는 것이다. 이

처럼 신우에게 향을 미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켜

야 한다는 농성의 시발 인 다르카 사태가 아니라, 다르카 사태로 

인해 농성의 심에 선 카 이었다. 즉 신우는 다르카 사태를 무주

견 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하는, 평가하는, 노력하는 

신우의 의식이 모두 카 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우

가 카 이라는 타자경험의 심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해 다. 이 게 

신우는 카 을 지향한다. 카 은 곧 신우 자신의 “지향  변양”이었

던 것이다. 이를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려 말한다면, “신우는 (카

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우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다) 다르카는 물론 죽어서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문 크리켓 선수생활을 하던 청년이 좀더 잘 살아보자고 

한국에 왔다가 결국 방부 처리된 뻣뻣한 시신 상태로 싸구려 

함석 에 되어 그의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카 은 성산

동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덴징이 돌아와 카 의 소식을 내게 

해주었을 뿐이었다. 

“카 …… 시청 …… 성당 갔어요.”

며칠 만에 돌아온 덴징이 말했다.

민혜주도 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얻어 시작한 

한 농성장에 카 이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것이었다.12)

라) “이 모든 죽음에 한 책임의 부분은 한국 정부에 있

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시간 노동과 임 에 시달리는 우리 

12) 의 책, 260-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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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묵인하면서 한국 경제의 바닥을 지

탱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아직도 부족합

니까……. 얼마나 더 많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가야 합

니까……. 더 죽어야 한다면…… 이제 나도 죽겠습니다……. 

내 친구들도 차례로 다 죽을 겁니다…….” ( 략) 카 이 쇳소

리로 소리 지르고 있었다.13) 

그러나 카 에게 다르카 사태는 다)와 라) 같이 사태 그 자체로써 

커다란 향을 미친다. 카 은 “제 발로” 농성장을 찾아가고, 가장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달라고 한국정부를 향해 

소리친다. 카 은 다르카 사태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 던 것이다. 

그 결과 카 과 그의 동료들이 경험해왔던 “장시간 노동과 임 ”

의 원인이 한국 정부의 이분법 인 분리정책에서 비롯된 사회  잘

못임을 성토하게 된다. 즉 카 은 다르카 사태를 통일 인  아

래에서 재구성하는 능동 인 의식 활동을 한 것이다. 후설의 지향성

에서 반성은 ‘ 과 악함’의 성격을 갖는다14)고 하는데, 카 도 자

발  반성을 통해 주체  존재가 된 것이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

려서 말한다면 “카 은 (사태 그 자체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카

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마) 어떤 섬유회사에서 연수받는 걸로 하고 사비나가 처음 

받은 비자, 디(D)쓰리, 1500불 들여, 여기 왔습니다. 연수생은 

일 년 연수받고 나서 자격시험 되면, 이팔(E-8) 체류허가 나와

요. 그때까진 언제든지 회사에서 핑계 만들어 쫓아낼 수 있어

요. 오자마자 여권하고 나그릿타, 네팔 주민증 뺏겼지요. 외국

인 노동자, 산업연수생, 지, 지침엔 연수생 여권은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7조에 나와 있지만요, 회사들 안 지켜요. 

13) 의 책, 280면.

14) 닛타 요시히로, 박인성 옮김,  상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  b, 2014, 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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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아 놓아야 맘 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와서 건강검사  받았는데, 사비나, 폐결핵 의심된다, 

그 게 나왔어요. 일 안 시키고 무조건 네팔로 돌아가라고 하

더래요. 네팔에서 건강검사 받을 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

데, 폐결핵, 비행기 타고 오는 도  걸렸을 리도 없고, 그래서, 

사비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년아, 무조

건 이년아, 그러고 나서, 이년아, 니네 나라 의사는 나도 한다, 

니네 나라 의사가 우리 의사보다 더 낫단 말이냐, 하더라는 거

요. 회사 부장님이요. 사비나가 맨 처음 여기 와서 배운 말, 

이년이에요. 그 다음 배운 말 씨팔년, 이구요. 결국 사비나 자

기 돈 들여서 가슴 사진 다른 병원에서 었는데 아무 병 없다

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바람에 두 주일이나 일 못했지요. 두 

주일치 월  안 나와요. 밥값, 방값, 나와요. 한 달 지나서 돈 

하나도 안 주더래요. 강제 립 도 있어요. 나 에 귀국할 때 

한꺼번에 다면서 무조건 월 에서 떼는데요, 회사 이탈하면 

그 돈 못 받아요. 이탈 안 해도 안 주는 일 아주 많아요. 립

 떼고 밥값 방값 떼고, 유니폼값까지 떼고, 그랬더니 사비나, 

첫 달 월 , 오히려 마이 스 되더라는 거 요. ( 략) 밥 사주

고 로해주고 가불 도 주는 바람에 사비나, 감격해서 울었어

요. 그런 사비나, 경리 과장이 데려간 데는 바로 여 , 러 호

텔이었어요, 나. 물론 다 나 에 사비나한테 들은 얘기

요.15) 

반면 사비나에게 다르카 사태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는 ｢나마스테｣에서 사비나가 가장 지독한 폭력의 피해자임을 알

게 해 다. 사비나는 첫째, 명명에 따른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사

비나는 이유도 없이 “이년아” “씨팔년”으로 명명된다. 사비나에게처

럼 “발설하는 것이 지될 이름들을 부여한다는 것, 이것이 언어의 

시원  폭력”16)이다. 두 번째,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다. 사비나는 

15) 박범신, 앞의 책, 90-91면.

16) 자크 데리다, 김응권 옮김, 그라마톨로지에 하여, 동문선, 2004, 203면.



지향성으로 본 탈식민  페미니즘의 서발턴 연구

359

산업연수생이 된 직후 겨우 가불  5만원 때문에 경리 과장에게 성

폭행 당한다. 이 성폭행 사건으로 “아주 얌 한 표정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고혹 인 느낌도 함께 가진” 매혹 이었던 사비나는 사라져 

버린다. “카트만두에서의 사비나는 온데간데없고, 이상한 화장, 이

상한 옷을 입은, 아주아주 이상한 네팔 여자가 세면기를 양팔로 안

고서 웩, 꾸르르르, 더러운 것들 마구 토하고” 있었던 것처럼, 카

이 사비나를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매음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도착하자마자 사비나는 박탈과 결핍 

그리고 추방의 상황에 몰린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로서도, 여성으로

서도 폭력의 피해자 던 사비나는 설상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

제추방정책의 직  피해자까지 된다. “우리가 하기 싫은, 더럽고 

험하고 힘든 일들을 시키기 해, 온갖 불법 인 구조와 착취의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고서 그들을 불러들인 후, 이제 구조

개선을 명분 삼아 그들을 무자비하게 내몰겠다는”17) 한국 정부에 

의해 사비나는 쫓기는 몸이 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게 항상 박

탈, 결핍, 추방의 상황에 내몰리는 사비나가 농성에는 심조차 없

다는 이다. 사비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심각한 불법과 탈

법에 놓여있다는 을 몸 그자체로 보여주는 인물인데도, 그녀는 오

히려 “단속 기간이 끝난 틈을 이용하여 에 근무하던 공장이나 

‘제조업’ 분야의 일을 찾아” 돈 벌러 가기 하다. 사비나에게는 다

르카 사태가 그  하나의 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 게 사비나는 

다층 인 억압에 온 몸이 착취당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여성으

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매우 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제3세계 

여성의 경우, 몸 자체가 이 ․삼 으로 착취가 일어나는 장이며, 

나의 몸은 나라는 존재의 주체  방식18)이라는 에서 볼 때, ｢나

17) 박범신, 앞의 책, 258면.

18)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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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테｣는 사비나라는 서발턴 여성의 주체화를 가로막고 배제하는 

서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려서 말한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주체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비나는 “본성상 교육되기 어려운 날 것의 인간”19)이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나마스테｣에는 다르카라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그려

져 있다. 이 다르카 사태는 동일한 하나의 상이다. 그런데 다르카 

사태를 보면서 카 , 신우, 사비나는  다른 의미 상을 나타낸

다. 다르카의 죽음을 보면서, 카 은 온갖 불법 인 구조와 착취의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인 한국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에 비해 신우는 카 이 다르카처럼 죽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카 이 있는 농성장의 모든 허드렛일

을 열성 으로 할 뿐이다. 반면 사비나는 다르카의 죽음에도 이주노

동자 강제추방반  농성에도 아무런 심이 없다. 결국 다르카의 죽

음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사태는 세 사람의 주요등장인물에게 각각

의 다른 의미를 가진 사태들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나마스테｣에

서 의식화의 나타남(지향성)은 카 을 지향된 주체로 하고, 서발턴 

여성을 객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본주의와 모귀지향  사랑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논리가 가장 선도

으로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유순하고 속탈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 게 “자본주의 구조화된 세계에서 

순정을 지킬 수 없었던 이들”20)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이 ｢나마

19)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 이성 비 , 갈무리, 

2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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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에서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제3세계인의 삶이, 미

국행 비행기를 오르던 1세   한국인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이 

주목된다. 이는 ｢나마스테｣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구  자본주의

에 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게 지구  자본주의로 인해 펼쳐지는 병폐를 지 하고 있는 ｢나마

스테｣는 자본주의 병폐 속에서도 싹트는 사랑, 국경을 월한 사랑

에 을 두고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등장

인물의 사랑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통해 ｢나마스테｣의 선

험의식에서 지향되는 상(노에마)을 살펴보겠다. 

가) 나는 밤새 꼬박 그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간

헐 으로 그는 헛소리를 했고  고열에 시달렸다. 나는 얼음

주머니로 그의 얼굴은 물론 가슴과 겨드랑이도 일일이 닦아주

었다. 이상한 것은 그가 도무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이성

의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구태여 말하자면 오

랫동안 품에 안아 키운 물겨운 피붙이 같았다. ( 략)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물수건으로 그의 숱 많은 썹과 오 한 청동

빛 코와 발그 한 입술을 닦아주었다. 입맛을 다시는 그의 얼

굴을 들여다보다가 나도 몰래 래지어 호크를 열고 젖을 꺼

내 물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순간도 있었다.21) 

나) 잠든 그는 어린 양처럼 유순했고, 바로 그것이 내가 그

동안 만났던 많은 한국인, 미국인과 다른 이었다. 그래서 그

는 언제나 젖을 꺼내 물리고 싶은 어린아이 으며, 동시에 내

게 무한한 모귀를 움트게 만드는 스승 같은 존재 다. ( 략) 

나는 그때 카 인지, 혹은 카 이 아닌지, 한 소년을 품에 안고 

있었으며, 내 집 뒤에 자리잡은 솔미곰 의 마니차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고, 집집마다 청, 백, 녹, 황, 홍색의 오색 카따들이 

20) 박범신, 앞의 책, 46-47면.

21) 의 책,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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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랫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22) 

다) 어머니는 결코 굴 사랑으로 이기겠다고 생각했을 리

도 없고,  아버지 카 과 함께 죽자고 생각했을 리도 없었다. 

어머니는 다만 깊은 사랑으로 불꽃이 된 아버지를 당신 품 안

에 안아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을 터 다. 갈망과 헌신의, 모귀

가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어냈을 것이었다. 함께 죽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23)

가)는 사비나가 도망가자 삼일을 혼 하여 앓는 카 을 간호하는 

신우의 모습이다. 간호하는 신우는 어린 아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

니의 형상이다. 이날 이후 둘은 키스를 나 고, 출퇴근을 같이하며, 

만트라를 외우는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이에 해 신우는 “카 을 

사랑했으며, 카 을 사랑한다고 용기있게 인정하고 나자 만트라가 

쑥 내 속으로 들어와 부시게 터진 격이었다.”고 고백한다. 신우의 

이 같은 행복은 그녀만이 카 에게 일방 으로 동화되는 양상이다. 

나)는 신우가 카 과 동침하는 장면이다. 성 계를 할 때에도 신우

는 어린 아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동침

으로 애린을 임신하게 된 신우는 카 과 결혼하게 된다. 이후 신우

는 카 을 더욱 극 으로 보호하고 지킨다. 강제추방에 한 불안

과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은신처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은 물론, 그들을 해 장보기, 약사기 등 

모든 일을 도맡아한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신우를 “락슈

미”로 칭송한다. 락슈미는 “비슈 신의 아내이자 부귀와 행복을 가

져다” 주는 우유의 바다에서 연꽃을 타고 나타난다는 여신이다. 다)

는 딸 애린이 화자가 되어 어머니인 신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

22) 의 책, 159-161면.

23) 의 책, 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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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에서 신우가 카 과 함께 불타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카 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하지 말라며 호텔에서 분

신한 후 뛰어내렸는데, 그 불꽃을 신우가 품에 안았던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 나) 다)에서 카 과 결혼하면서 서발턴 여

성이 된 신우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카 을 아들처럼 품었던 신우가 

그의 헌신 인 아내가 되고, 많은 노동자를 구원하는 여신이 된다는 

것은, “여신-어머니라는 인도의 헤게모니  문화  재 ”24)을 답습

하는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찬양의 주체”는 “바로 그 남성

들과 암묵 으로 공모하는 결과를”25) 낳는다. 그래서 신우는 세상

을 떠난 남편의 화장용 장작더미 에서 사티(Sati, 같이 타 죽다)

의식을 행하는 ‘어머니 인도’의 신화를 그 로 답습하 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 박범신이 남성 인 것을 해체하기보다는 여성

인 것을 찬양하고 싶어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나

마스테｣가 여성 억압 이라는 도 알 수 있다. 

라) “여기 와서…… 주소를 가지고 사비나 집 찾아가 봤더

니…… 사비나, 노루보 형과 살고 있더라구요. 노루보 형은 스

물여덟 살이고 여기 온 지 오래돼서 월, 월 도 많이 받아요. 

사비나 말로는 방 얻을 돈이 없어서요. 형의 방에 임시로 있었

다고 했어요.”

“말도 안돼.”

“사비나 카트만두 집, 가난해요. 사비나 동생들 일곱 명이나 

돼요. 월 받아도 카트만두에 돈 보내느라 사비나, 정신이 없

다구요. 카트만두로 화하면 사비나 부모님들, 동생들, 사비나

한테 돈 얘기만 하면서 막 울어요. 워낙 착한 언니거든요. 사비

나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 략) 사비나는 돈밖에 생각 안 

해요. 카트만두에선 그런 여자 아니었는데, 사비나, 왜 그 게 

24)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옮김,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4, 485면.

25)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앞의 책,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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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길가다가 쁘게 차려 입은 한국 

여자들 보면 미치겠다구 그래요. 돌겠어. 그 말이 아마 사비나

가 제일 잘하는 한국말일 거 요. 돌겠어. 돌겠어. 이 나라에선 

정말 돌아버리겠어. 사비나는 만날 그래요. 사비나 아버진 병

에 걸려서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난 사비나, 이해할 수 있어

요.”26) 

마) 사비나가 남긴 편지는 네팔어로 쓰여져 있었다. 나를 찾

지 마……라고, 사비나는 썼다고 했다. 언젠가 돈은 꼭 갚겠다

는 말도 있었다. 그동안 사비나에게 돈을  것만 해도 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나는 비로소 알았다. 갖가지 명목으로 사

비나가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카 로서는 목돈을 만들거나 네

팔 집으로 돈을 보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거의 4년 가까운 시

간 동안 카 의 통장에 쌓인 것이 천여 만 원쯤 된 것인데 마

침내 통장째 훔쳐 달아나버리고 만 것이었다.27)

｢나마스테｣의 남성 심주의는 여성을 어머니, 창녀로 구분하는 

이분법  사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라)와 마)는 사비나가 부정 으

로 형상화되었음을 알게 해 다. 사비나는 라)처럼 돈만 아낄 수 있

다면 어떤 남자와 살아도 상 없으며, 마)처럼 도둑질도 수롭지 

않게 한다. 문제는 라)와 같은 부정  묘사가 확 된다는 이다. 

“한때는 어떤 한국 남자, 어떤 회사 부장님, 방, 원룸 얻어주어 거기 

산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 한국 부장님이 퇴근하면 사비나한테 들

다가 간다는 거 요. 아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노루보도 그래요. 

카트만두에 아내와 자식들, 있어요.” 이 같은 소문은 결국 사비나가 

한국에서 지처이거나,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단란주 에

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매춘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카 이 아무리 사

비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히말라야 노새”처럼 힘들게 일하는 상

26) 박범신, 앞의 책, 48-49면.

27) 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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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투성이의 여가장이라고 옹호해도, 신우에게 “사비나는 도둑일 뿐”

이듯이 부정 이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사비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 여가

장28)이다. 그녀는 가족들의 “부름에 제 몸이 만신창이 될망정 한사

코 부응” 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를테면 음보살, 는 

우유의 바다에서 한 여신 락슈미 다.”29) 그 다면 사비나에 

한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비나가 ‘말없

는’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이라는 에서 비롯된다. 사비나의 처지는 

언제나 카 의 말을 통해서만 달된다. 게다가 사비나는 같은 여성

인 신우와도 거의 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우조차 사비나를 이해

할 수 없다. 한 그래서 사비나는 결코 신우와 같은 락슈미로 이

해되지 않는다. 즉 작가 박범신은 ｢나마스테｣에서 사비나(창녀)를 

신우(어머니 인도)의 반 편에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나마스테｣는 지구  자본주의로 인해 병들어 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내-어머니처럼 헌신을 강요당하는 여

성의 젠더 역할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여가장인 신우의 사랑은 

락슈미 여신의 으로, 어머니 인도의 재 으로 찬양의 상이 되

었다. 그러나 같은 여가장인 사비나는  다르게 재 되었다. 

사비나의 사랑은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락슈미일지 모르지만, 창녀의 

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와 사

비나의 공통 이 락슈미라는 에서 볼 때, ｢나마스테｣는 모귀지향

28) 제3세계여성에게 여가장의 이미지를 들 우는 것은 여성 억압 이다. 이에 

해 태혜숙은 벨 훅스의 이론을 가져와 설명한다. 벨 훅스는 여가장을 둘러싼 흑

인여성 이미지가 백인남성 백인여성 흑인남성 심 사회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라는 것이다. 여성을 여가장으로 신화화하는 이미지는 인종 으로 성 으로 흑

인여성이 받아온 이  억압을 은폐할 뿐이며 흑인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커녕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사이보그들을 연상하도록 한다는 것이

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52-56면.

29) 박범신, 앞의 책,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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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추구한 작품임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나마스테｣에서 

지향되는 상(노에마)은 모귀지향  세계임을 알 수 있다.

4. 배타  문명과 공동체 지향의식

박범신의 ｢나마스테｣에서 지향된 주체인 카 에게 “코리안 드림

은…… 돈이 아니라 사랑 같은 거 다.”30) 카 은 한국에 산업연수

생으로 간 사비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기에 사랑하는 사비나를 찾기 

해 한국에 간 것이다. 그리고 사비나를 찾는 동안 카 은 선인장 

농장, 박스 공장, 노트 공장, 청바지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직  겪었기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을 지키는 투쟁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나마스테｣의 지향되는 상

이 모귀지향  세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즉 ｢나마스테｣는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카 의 사랑이 얽히고설켜 의미를 생성하고 있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나마스테｣의 지향된 주체와 지향되는 상

이 어떤 상 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다. 

｢나마스테｣에는 작가의식이 두 가지 나타난다. 첫째는 인종우월

주의를 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종우월주의가 사회구조  불평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구조  편견과 한국 사회의 

구조  편견은 같으며, 이 같은 “다른 인종에 한 편견, 사람에 

한 편견은 가장 무서운 질병”31)이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서 주목할 것은 ｢나마스테｣의 두 의미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이다. 

그것은 카 이 했던 말인 “나마스테”로 통합된다. 나마스테는 “참다

운 악수 같은 인사말”로, “소통을 한 세계의 모든 언어가, 다” 이 

30) 의 책, 96면.

31) 의 책,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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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포함된다. 그 게 ｢나마스테｣는 배타  세계에서의 소통을 희

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설의 지향성에서도 이처럼 우리와 다른 사

회  환경이나 문화권의 사람에 해 가지는 왜곡을 비 하고 의식

을 그 본래의 모습에로 되돌려놓는32) 것은 요한 사안이다. 

가) 나, 사고쳤어요. 사고치고 도망온 건데요, 나, 카  때문

에 난 사고, 아니었어요. 청바지 만드는 그 공장에 외국인 노동

자들 열여섯 명이나 있었어요. 네팔 사람, 방 라데시 사람, 스

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그리고 아 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두 명, 이 게요. 업 부장님, 차 몰

고 들어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마리오가 청바지 박스 메고 

오다가 차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당황해서 넘어졌던가 요. 

업 부장님, 특히 마리오 미워해요. 아니 얼굴 검은 사람 미워해

요. 흑인 제일 미워하고 아시아 사람도 얼굴 검은 순서 로 미

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깜둥이만 보면 무조건 패

고 싶다고 업 부장님, 직  말하는 거 들은 일도 있어요. 다

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업 부장님 군 에서 미군 

장교 돕는, 그래요, 카투사, 그거 었 요. 흑인 장교 에 있어

서 그 흑인 장교한테 복수할 거 있을 거라고, 한국 직원이 말

해주었어요. ( 략) 업 부장님, 엎어진 마리오 머리통 구둣발

로 짓이겼어요. 자기를 욕보이려고 일부러 넘어졌다 그건데, 

마리오는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보같이 착한 애 다구

요.33)

카 이 신우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가) 사건 때문이다. 청바

지 공장 업부장의 행패에 일방 으로 참혹하게 구타당하는 마리

오를 구하려다가 카 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 게 카 은 신우

의 집 앞에 지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것은 업부장의 증

32) 박인철, 앞의 논문, 26면.

33) 박범신, 앞의 책, 107-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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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이 자신이 군 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을 반복하는 양상이라는 

에서, 업부장의 폭력은 인종차별이 피해자( 업부장)에서 피해

자(마리오)로 확 재생산 되는 양상이라는 이다. 그러나 농이 

말했듯이 “인종차별이란 한 인종이 다른 인종에 해 갖는 근거 없

는 증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 보다 강력하고 보다 부유한 

한 인종이 자신들보다 열등한 다른 인종에 해 갖는 경멸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니다.”34) 즉 근거 없는 증오와 경멸로 철된 배타  

문명의식에 마리오와 카 은 짓밟힌 것이다. 

하지만 사실 한국에 온 카 은 차별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손

재주가 좋은 카 은 음식 솜씨도 탁월해서 거의 못 만드는 한국음식

이 없을 정도다. 한국말 공부, 한국 음식 공부, 한국 역사 공부도 열

심히 하는 탐구심이 아주 많은 학생이다. 그런데도 공장에서 카 의 

호칭은 “얌마”, “네팔 놈”, “새꺄”처럼 명명에서부터 폭력 이다. 그만

큼 공장의 한국인들은 “우리는 직원, 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희는 노비”라는 배타성을 가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카 은 변한

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상이 캄캄”하기만한 상황을 바꾸기 해, 

“ 반하장이…… 정상인 세상”을 바꾸기 해 카 은 농성장으로 향

한다. 이를 ｢나마스테｣에서는 카 이 “개인 인 삶으로부터 체

인 공동체의 삶으로 나가는 길”35)을 걸은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이

는 “나와 타자간의 분리보다는 결합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

동체성”36)을 요시한 후설과도 통한다. 

나) “세, 세상이…… 화안……해요…….”

내 사랑 카 , 당신이 내게  첫 문장이 이것이다.

산벚꽃 그늘에 쓰러져 워 있던 당신의 이마를 뒤덮은 머

34) 란츠 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150면.

35) 박범신, 앞의 책, 251면.

36) 박인철, 앞의 논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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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상처 입은 팔, 청동빛 입술……. 그러나 보리차 을 입

에 물려주자 한 의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더듬더듬, 당신이 

내뱉은 말이 그것이었다. ( 략) 그리고 이어서, 나마스테.

당신은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듯 곧 당황한 표정으로 일

어서서 두 손 합장해 머리 까지 올렸다가 고요히 앞가슴으

로 내리며 인사했다. 세상에서 본 가장 공손한 인사법이었다. 

얼마나 고요하고 공손했으면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나마스

테……’ 나도 따라 인사했겠는가.37) 

나)는 신우가 남편과의 강렬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바로 여기에서 그녀가 헌신과 모귀의 상징인 어머니가 된 이유를 짐

작할 수 있다. 신우는 카 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말의 뜻도 모르면

서” ‘나마스테’라고 따라했듯이, 그를 “따라” 변화했던 것이다. 그 결

과 카 이 죽기 직 에 신우를 향해 ‘아마’(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모귀가 된다. 나)는 카 이 농성장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빛이 

형형해가던 시 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신우도 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헌신하는 카 을 무조건 믿고 따랐다. 그만큼 신우의 사랑은 

카 을 지향했기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신우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신우도 “나와 다른 것을 받

아들이는 품”이 넓은, 공동체를 해 헌신하는 여성이 된다. 

이에 반해 사비나는 끝내 투쟁 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사비

나이기에 카 과 신우 두 사람과는 조 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제

나 청결한 카 과 조되는 사비나이며, 힘든 일도 아주 즐거운 마

음으로 하는 땀투성이 카 과 조되는 사비나이다. 사비나는 신우

와도 조 인데, 신우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반면 사비나는 책 읽

기를 싫어한다. 강제추방반  농성 때, 신우는 아  이들을 해 약

을 짓는 반면 사비나는 네팔사람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갈라 

37) 박범신, 앞의 책, 305-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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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말하는 안하무인이다. 즉 신우는 모두를 포용하고 

용서하는 여성인 반면, 사비나는 환자 둘이 더 들어와 함께 생활하

니 노골 으로 인상을 푸리는 얄 기 그지없는 여성인 것이다. 이

는 인물의 정성과 상 계를 가진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왜

냐하면 ｢나마스테｣는 인물의 정성을 ‘카 >신우>사비나’로 나타내

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 은 비슈 신(언제나 환한 이미지를 

가진 여러 태양신의 우두머리)에, 신우는 락슈미신에, 사비나는 시

바신( 괴하는 신)에 비유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마스테｣는 탈식민  페미니즘으로 볼 때 커다란 문제

을 안고 있다. 그것은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인 사비나에 한 배려

가  없다는 이다. 사비나가 경리 과장에게 성폭행 당한 일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나마스테｣는 성폭행 

때문에 겪은 사비나의 아픔과 슬픔은 완 히 생략된 채, 사비나가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에만 집 한다. 사비나처

럼 “별로 주목되지 못한 서발턴의 역사를 펼쳐야 할 곳은 바로 이 

불운한 꼭두각시( 문자 여성)의 그림자 속에서”38)다. 즉 제3세계 

남성보다도 열악한 치에 처한 제3세계 여성은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마스테｣는 사비나를 카 의 선함을 돋보

이게 하는 배경으로서 다루었다. 그래서 ｢나마스테｣는 카 이 다른 

남자와 동거 인 사비나를 무조건 믿고 좋아하고 신뢰하며 행복해

한다는 것을 강조하 으며, 카 은 죽을 때까지도 “사랑을 믿었고 

세상을 받아들 으며 그가 품고 있는 신들에게 언제나 경배했다.”는 

것을 강조하 던 것이다. 이처럼 ｢나마스테｣에 나타나는 의식은 언

제나 그 상이 카 이었다. 

정리하면, ｢나마스테｣는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립  이원론의 

도식을 넘어서 공동체성을 지향한 작품이었다. 이를 사랑의 결합성

38)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앞의 책, 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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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래서 지향된 주체인 카 을 사랑하고 그에

게 동화된 신우는 정 인 반면, 카 에게 끝까지 동화되지 않은 

사비나는 부정 이다. 하지만 이는 ｢나마스테｣가 “카르마”로 연결된 

복잡한 세상과의 소통을 지향한 작품이면서도 그 지향성의 지평  

성격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그만큼 ｢나마스테｣는 

작가 박범신이 남성 심주의로 재 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

나마스테｣에는 지구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여성(여가장)의 헌

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남성 심주의가 재생산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후설의 지향성으로 볼 때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서발턴 카 이 지향된 주체(노에시스)이며, 모귀지향  세계가 지향

되는 상(노에마)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 둘은 지구  자본주

의로 인해 사회구조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세계와 상 계를 가

졌다. 이 게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체와 객체의 상 계를 보여주

는 ｢나마스테｣인 것이다. 

5. 나오며 

후설에게 있어서 지향성의 심과제는 상을 그 자체에 있어서 

악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일련의 감각정보를 그  조각난 채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어떤 통일 인  아래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비록 후설 이후 많은 

상학자들이 후설에 한 이단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후설의 정신만큼은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탈식민  페미니즘에서도 서발턴 여성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

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하기 해서는 진술을 ‘그 자체로’ 읽

고  그 읽기 행 를 성찰하는 작업이 요하다39)고 본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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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게 후설의 지향성은 탈식민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와 통

한다.

후설은 감정이입을 통해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나와 타자간의 

분리보다는 결합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을 시한다. 

후설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결합성을 지향한 것이

다. 이 게 후설에게 지향성은 우리와 다른 사회  환경이나 문화권

의 사람에 해 가지는 왜곡을 비 하고 의식을 그 본래의 모습에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언제나 상에로 향하는 이런 의식

이 박범신의 ｢나마스테｣에 나타난다는 이다. 그 기에 ｢나마스테｣

에서 핵심어로 등장하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이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한다는 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통

의 장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나마스테｣가 “카르마”로 연결

된 복잡한 세상과의 소통을 지향했으면서도 그 지향성의 지평  성

격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범신의 ｢나마스테｣

는 상식 인 세계 과 자연  태도를 버리고 선험  태도를 취하는 

지향성으로 탈식민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제3세계 서발턴의 삶이, 미국행 비행기를 오르던 1세   한국인

의 삶과 상 계를 가지는 구조이다. 그래서 ｢나마스테｣는 나와 타

자를 품는 포용 인 사랑을 지향하게 된다. 그 결과 ｢나마스테｣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서발턴의 역사를 펼쳐내어, 국제노동 분업상 

사회화된 자본의 맞은편에서 이분법  인식론의 폭력에 놓여있는 

서발턴을 재 해냈다는 의의를 지니게 된다. 즉 해체의 면으로 볼 

때,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재 하여 이 시 의 지배  념들에 도

한 치료제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해체의 면으로 볼 때, 독성도 지니

39) 가야트리 스피박 외, 로 린드 C. 모리스 엮음, 앞의 책,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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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첫 번째 독성은 주체  존재와 자발  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의식화의 과정이 남성 심 이라는 이다. ｢나마스테｣는 불

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서발턴 노동자의 투쟁을 담았는데, 그 

심은 카 이었다. 즉 ｢나마스테｣에서 의식화의 나타남(지향성)은 

서발턴 남성을 능동  주체로 하고, 서발턴 여성을 수동  객체로 

하여 배경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독성은 자본주의와 모귀지향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의 지향성이 일방향 이라는 이다. 신우의 사랑은 카 을 지

향하고, 카 의 사랑은 사비나를 지향하며, 사비나에겐 사랑이 지향

이 아니다. 이 사랑의 지향성은 이면  의미를 지닌다. 이면  의

미란 신우의 사랑은 인도의 풍습 ‘사티’를 꼭 빼닮은 무주체 인 것

이며,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인 사비나의 사랑은 여성 배타 이라는 

이다. 이는 가족 지향 이며 희생 인 여가장이 재생산된다는 문

제 을 가진다. 더 큰 문제는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다. 

따라서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립  이원

론의 도식을 넘어서 양자의 공존을 지향한 작품이다. 이를 해 

지구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난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체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남성 심의 이분법이 나

타나게 되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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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valton study of Postcolonial feminism to 
Intentionality

－Focusing on Namasteby Park Bum Shin－

Lee, Mi-Hwa

Key project of intentionality to Husserl is grasp what the object is 
by itself. Although many phenomenologists are writing the history of 
heresy about Husserl, after Husserl, the spirit of Husserl what go back 
to ‘Sache by in itself’ is continued. But also postcolonial feminism 
important to the work that statement read to ‘In itself’ and reflect on 
the act of reading so as to know the problem that it is subaltern women 
really wanted to say what. So intentionality of Husserl is communicate 
with Servalton's discussion to postcolonial feminism. To pay 
attention, this sense toward the object is always appeared in Namast
eby Park Bum Shin. In this respect a greeting “Namaste” what 
appeared in nuclear language in Namastemeans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so it comes even more special.

But, unfortunately, women were excluded at this scene of 
communication. Namasteaim for communication with the 
complicated world connected to “karma”, but women were excluded 
from horizontal character. So, I’m going to progress subaltern 
discussion of postcolonial feminism, which desert a commonsense 
world view and natural attitude, to intentionality take a transcen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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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Key words: Husserl, Intentionality, Postcolonial feminism, Subaltern, 
Spivak, Park Bum Shin, Namaste, Noesis, No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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