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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inism ofShakespeare'sWomen

Choi,Seung-mi
Advisor:Prof.Choo,Young-sik,Ph.D.
Dept.ofEnglishLiteratu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is study is to closely discuss the men' attitudes of treating wo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of Shakespeare’s time and the outcome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examining the female characters in Hamlet and 

Othello among his other plays. 

  In Introduction, the Renaissance period where Shakespeare lived was the 

most powerful patriarchal society than ever, and thereby men treated 

women as one of their belongings, especially in marriage. In this regard, 

in-depth analysis on such social background of patriarchal system will be 

conducted.

  In the main subject's Part I 『Ophelia and Gertrude』, mainly discusses 



the fact that Gertrude is described negatively, simply because it was 

consanguineous marriage, even though Gertrude married again in an effort 

to find a way out of national crisis at the request of the king and vassals. 

  Ophelia also becomes a means of her father’s plot and tragically dies as 

if she were owned by her father, under the customs of patriarchal society.  

  In short, the study examines in detail how the two female characters 

Gertrude and Ophelia confined and marginalized by men face with tragic 

fate under the patriarchal society.

  In the main subject's Part Ⅱ 『Desdemona and Emilia』, the focus of 

discussion is on Desdemona and Emilia.

  The first half of the play tells us how Desdemona is independent and 

positive, while she ends in undeserved death by two-dimensional masculine 

logic of gender toward women, contrary to her desire to be emancipated 

through marriage, failing to overcome conventional wisdom of patriarchal 

society of the time. 

  Meanwhile, although Emila exhibits clear awareness about who she is and 

bravery to criticize men for their wrong attitudes toward women, she also 

finally dies due to double-faced misled values and attitudes of men toward 

women in patriarchal society filled with prejudice, like Desdemona.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closely investigate and 

asses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how the values and attitudes of men 

toward women in patriarchal society affect the life and fate of the four 

female characters having self-identity awareness in Shakespeare’s 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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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셰익스피어 시대의 사회적 배경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1564-1616)가 생존하여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는
일반적으로 엘리자베스(Elizabeth)시대와 제임스(James)1세의 시대를 말한다.이 시
기는 영문학사상 문학 작품이 가장 우수하고 다채로우며,풍요로운 시기였다.사회적
으로 보면 정치,경제,종교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도 바
뀌어 가고 있는 시기였다.개신교와 청교도주의의 지나친 고착화로 인해 인간 중
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다시 대두되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사회 분위기가 어느
시기보다도 고조됨에 따라 진보적 의식의 혼란으로 위계질서가 문란하고 사회적
불안감이 심화되었던 시대였다.1)
그 결과 1450년과 1630년 사이에 영국에서는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역

할 및 남편이라는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이념과 실천적인 뒷받침을 새롭게
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 체제를 더욱 강화 시키게 되었다.2)

1) David E. Underdown, "The Taming of the Scold: The Enforcement of Patriarchal Authority in Early

   Modern England," Order and Disorder in Early Modern England, Ed. Anthony Fletcher and John

   Stevenson (Cambridge: Cambridge UP, 1985) pp. 122-26 참조.

2)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Penguin Books,

   1990), p. 145. Stone은 가부장제 강화의 원인으로 귀족의 후원이 약화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왕의 장

려로 교회와 학교, 대학과 가정에서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이 읽히고 연구되었으며, 중세 이후에는 가부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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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가부장제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복종을 가정에서 재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남성의 권위에 여성이 불순종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군주의 권위
에 백성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다시 말해,남성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여성
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과 정절은 절대적인 것이며,여성이 남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곧 국가를 가정과
동일시하며 가정이라는 소국가의 위계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았다.3)여성은 가
부장제라는 사회 환경에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한다.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딸을,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는 구조가 이어졌다.가부장제의 사회 환경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타자로 인정하는 편
견이 지배적이었다.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기보다는
남성이라는 인격이 존재할 때에만 타자로써 여성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 인물에 불과했다.
이렇듯,르네상스 시대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으며,또한 여성에게는 남성

과 같은 동등한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상위계층인 귀족 여성
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부분적으로 문이 열렸을 뿐,여전히 순종과 정절을 여성
의 가장 큰 미덕으로 간주했다.여성은 남성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이러한 가부장사회에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4)이에 따라 여성의 위치는 당연히 낮을 수밖
에 없었다.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되지 못하고

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가정에 대한 자식들의 강력한 복종을 유도했다고 

한다. (pp.109-13참조.)

3) M. P. Tilley, A Dictionary of the Proverbs in Englan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New York:

   AMS, 1950), p. 128.

4) Brown, "AWoman'sPlaceWasintheHome:Women'sWorkinRenaissanceTuscany,"Rewritingthe
Renaissance.Eds.MargaretW.Ferguson, MaureenQuilligan,andNancyJ.Vickers,Chicago:The
UniversityofChicagoPress,1986.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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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체적이며 종속적인 인물로 남성중심의 사회에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
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5)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남성들처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측면도 있었다.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결혼이 중
요시 되었으며,특히 여성의 순결함을 중요시했다.이러한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
는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기 때문에 딸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혼시킬 수 있
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와 위치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권리가 남편에게 예속되어 아내는 그의 소유물로 전락한다.남편
의 비위에 맞게 길들여지는 하나의 물건과 다름 아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단지 남성들의 소

유물(property)로 여겼다.영국사회가 문예 부흥기를 맞이하여 여성은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결혼 후에는 남편에게로 모든 권리가 예속되었다.미망인만이 법으로 그
녀 자신의 재산이나 하인들을 처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은 어린아이와 함께 남
성에게 예속된다.그래서 결혼도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결혼이 아닌 정치
적,재정적 관계로 이뤄지는 결혼이었다.6)이렇다보니 부부관계에서도 여성은 마치
신과 군주에게 복종하듯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아내가
만일 이러한 일들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 간주되었다.따라
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고방식에 따라,만약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반항했을 경우,
아내를 심하게 꾸짖고 훈계를 하거나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회
개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또한 이 방법만이
자신들의 뜻대로 아내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가부장적 시대가 가지고 있는 남성 우월의식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이

분법 사고가 보편화되었다.즉,주인과 하인,머리와 몸,남편과 아내,군주와 백성
5) Eaton, "DefacingtheFeminineinRenaissanceTragedy."ThematterofDifference:MateralistFeminist
CriticismofShakespeare.Ed.ValerieWayne.Ithaca:CornellUniversityPress,1991.153-80.p. 187. 

6) stone, op. cit.,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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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배 복종의 형태로 모든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다.특히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
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이 되
었다.7)다시 말해서 가부장 사회는 여성의 복종과 정절,그리고 남성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여성
의 성(sexuality)은 이렇게 남성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부장 사회의 남성들에게 위협적인 하나의 힘으로 작용되었다.특히 제임스 1세
는 여성 혐오적인 군주였다.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당시 여성혐오와 관련
한 남성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을 피상적으로 보면,남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식,

지성 그리고 자율권을 똑같이 누렸던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여성을 억압하고 제
한하는 일들이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속되었다.8)
엘리자베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인정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은 여전히 남성에게 있었
다.이처럼 남성위주의 가부장제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나오는 많은 등장
여성인물들을 보면 최하 계층에서부터 귀족 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
형 및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9)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등장한 여성 인물들을 다른 작가들의 여성인물들과는 달

리 중세시대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분위기에서 적극적이고 자의식이 강
한 여성인물들로 묘사되었다.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작품들을 여성중심
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즉,여성주의 관점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시
읽기와 필요성이 최근의 활발한 여성주의 비평이론과 더불어 재검증의 필요성이

7) Karen Newman, Fashioning Feminity and English Renaissance Drama (Chicago UP, 1991), 13-32.

8) 박소연, “셰익스피어의 여성들,” 배제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1999), pp.4,7. 재인용. 

9) 박소연, “셰익스피어의 여성들,” 배제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1999) p.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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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고 있다.셰익스피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체제에서 주로 왜곡되고 억
압받는 여성으로 그려지는 편견과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에 반기를 들고 가부장
적 사회에서 여성성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를 여성인물들을 내세워 비판하
고 있다.
마리안 노비(MarianneNovy)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속의 여성인물들과 비극속의

여성인물들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eministcriticshavesuggestedthatShakespeare'scomedies,
withtheiraffirmationofwitandflexibility,validatewomen's
strengthwhilethetragediesemphasizemalestrugglesthat
ultimatelyvictimizewomen.Loyal,funny,andbeautiful
Beatrice,boldandcourtlyRosalind,brilliantandbrave
Portiacelebratefemaleenergy.ButDesdemona'sdeath,
likeOphelia'ssuicide,shattersourdream ofaself-determined,
joyous,andhealthylife.Eveninthecomedies,feminist
criticsnotethelimitedrolesofwomencharacterswho
gainonlyonereward:marriage.
셰익스피어의 희극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 중 베아트리스,
로잘린드,포샤 등은 탁월한 기지뿐만 아니라 유연함,강인함,용기
등 여성적 이미지가 충만한 인물들로 그려진다.그러나 비극 작품
에서는 데스데모나의 죽음,오필리어의 자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결정한 기쁨과 건강한 삶에 대한 꿈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것도 죽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있다.이들의 지혜나 강인한 의지는 결혼을 통해 행복과 건강한
삶으로 보상 되는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 제한된 성격으로 묘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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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10)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얼핏 보면 남성들의 부수적
인 역할로 묘사된다.물론 그의 작품에는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가
깔려 있기는 한다.그러나 남성 인물들의 시각을 통해 왜곡되어진 여성상을 주로
부각시켜 여성의 존재방식을 재정립하려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가부장 사회에
서 여성다움은 남성이 요구하는 순한 양과 같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성의
온전한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의 남성들의 권위는
여성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특히 비극작품에서 그러한 부분들
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로미오와 줄리엣』(RomeoandJuliet)에서 줄리엣은 아버지가 정

해 놓은 사람과의 결혼을 피해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부장사회
라는 장애물로 인해 그들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며,『멕베스』
(Macbeth)에서도 왕의 권력을 갖기 위해 멕베스 보다도 멕베스 부인이 더 욕심
을 드러낸다.그녀는 그 권력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멕베스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다.어떻게 보면 너무도 잔인하고 처참한 일들도 외면한 채 적극
성을 보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였기에 여성에게는 불가능했던 지위와 권력 등,그녀
가 펼칠 수 없었던 자신의 야망을 남편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의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이렇게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그저 남자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했기에 멕베스 부인의 행동들을 악한 마녀와도 같은 이미지로 보게 되며,『리
어왕』(KingLear)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갖기 위해 고네릴과 리건,두 딸의 끝
없는 야망과 욕심이 결국 그들 자신들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비극의 여주인공들은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 부정적

10) Marianne Novy, Women's Re Vision of Shakespeare  (Urbana: University of Illionis Press, 1990),

     p.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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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가지고 있든 그 당시 사회 배경으로 인하여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
까움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중세와 근래에 발표되었던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 여성의 모습들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급속히 변
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남녀 위상을 여성주의 비평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 하려
는 것은 당연한 추세가 아닌가 한다.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사회 속에서 여성은 많
은 억압과 고통을 겪어왔다.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봉건
주의 사회의 폐습인 가부장적 사회의 관습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가정에 머
물러 살림이나 잘하고 정숙한 요조숙녀로 길들어지기를 강요했다.이것은 남성의
권리와 지배를 당연시 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가부장제도의 여성 차별
화가 아닌가 한다.
이 논문에서는 『햄릿』(Hamlet)과 『오델로』(Othello)작품에 나타난 여성인

물들을 중심으로 문예부흥기의 가부장적 사회체제하에서 여성인물들의 사회적 위
치에 대해 셰익스피어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논문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 Ⅰ장에서는 햄릿이라는 남

성의 눈을 통해 보여 진 거투루드(Gertrude)와 오필리어(Ophelia)의 자아의식에 초
점을 둘 것이다.제 Ⅱ장에서는 적극적인 자아를 실현하려는 여성인물들로 『오델
로』에 등장한 데스데모나(Desdemona)의 적극성을 부각시키고 이밀리어(Emilia)
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자아완성을 시도하는 현대적인 여성상으로 강조하
였다.
제 Ⅲ장 결론에서는 『햄릿』작품 속에서 소극적이었던 여성인물들의 성격이

『오델로』작품 속에서는 좀 더 당당하고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
성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강조 하겠다.따라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셰익스피
어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재평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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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도전의식

A.소극적 태도로 자아상실:오필리어와 거트루드

『햄릿』(Hamlet)작품은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뤄지느냐에 따라 작
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햄릿(Hamlet)의 관점에서 보면 복수의 비극이다.오필
리어(Ophelia)의 관점에서 보면,신뢰하고 믿었던 햄릿과의 사랑에서 자신의 아무
런 잘못도 없이 갑자기 냉대 받게 되는 점에서는 사랑의 실패이며,거트루드
(Gertrude)와 오필리어의 관점에서 보면,당시 사회 배경으로 인해 남성들의 힘에
좌지우지 되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던 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다.어떤 관점에서 보던지 이 작품은 비극이며,그 당시 가부장제 사회배
경으로 인한 여성의 수동성과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그러한 점에서 가부장
제 사회배경 속에서의 남성인물들과 여성인물들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햄릿』은 덴마크의 성 엘시노 궁전을 배경으로 보초를 서던 보초병들이 옛 선

왕의 혼령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햄릿은 선왕이
신 아버지의 죽음 후에도 계속 안색이 어둡고 슬픔을 감추질 못한다.그런 햄릿을
단지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만 보고 있는 숙부인 현왕 클로디어스(Claudiu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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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이자 숙모가 되어 버린 거트루드,그러나 햄릿의 어둠은 바로 어머니에 대
한 실망에 있었다.이 작품의 비극은 가족관계에서 비롯되어진다.부모와 자식간에
책임감과 의무감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데 성의 요소가 관련되어져 나타나
있다.어니스트 존스(ErnestJones)는 햄릿 비평에서 이상하게도 무시되거나 경시
되는 극에 대한 하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특별한 의미에서
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의 본질 관계에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11)라고 하
였다.
햄릿에서 거트루드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여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리고 그녀

가 선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급하게 다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
가 위기로 인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2)그러나 햄릿의 눈
을 통해 보여 지는 거트루드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선왕의
유령이 나타난 이후,햄릿은 어머니 거트루드를 극도로 부도덕한 인물로 단정 짓
고 있다.선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햄릿을 달래는 장면에서 거트루드는 “생자필사
라 했으니 누구나 한 번은 이승에서 영겁의 세계로 떠나는 법이라며 죽음이란 흔
한 일이다”(Thouknow'st'tiscommon,allthatlivesmustdie,Passingthrough
naturetoeternity.1막 2장 72-73행.*이후부터는 막.장.행자는 생략함.)라고 말
한다.햄릿은 이 말에 "그건 그렇지요(Itiscommon)"라고 답한다.그러나 여기에
서 "it"의 표층적 의미는 "죽음"이지만 햄릿이 어머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it"
은 “결혼”을 암시하고,"common"은 속되다,천박하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재혼은 천박한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1막
2장에서 햄릿은 어머니가 한달도 채 못 되어 재혼한 것이라고 네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햄릿의 제1독백 첫 행은 그의 부패한 세상에 대한 역겨움과 더러운 어머니

11) Ernest Jones, Hamlet and Oedipus (London: 1949), p. 60 참조.

12) Carolyn, Heilbron. "The Character of Hamlet's Mother," Shakespeare Quarterly 45, August 1957:

     8.

13) 김종환 역주. 『햄릿』. 셰익스피어 저.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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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한 육신의 불결함을 드러내고 있다.이에 대한 그의 마음을
햄릿은 거트루드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여성의 허약함을 비난한다.

“어머니는 또 얼마나 아버지 곁을 붙어 다녔던가,
마치 사랑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듯이.
그런데 한 달도 못 되어,아니 생각지 말자......
약한 자여,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겨우 한 달,
니오베 여신처럼 눈물에 젖어 가엾은 아버님의 영구를
따라가던 그 신발이 미처 닳기도 전에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 알 수 없는 일,이성의 분별이 없는
짐승일지라도 그보다는 슬픔이 오래 갔을 거다 ――
아버지의 동생인 저 숙부와 결혼을 하다니,”(1.2.143-151)
why,shewouldhangonhim
Asifincreaseofappetitehadgrown
Bywhatitfedon,andyetwithinamonth-
Letmenotthinkon't;frailty,thynameiswoman-
A littlemonth,orerethoseshoeswereold
Withwhichshefollowedmypoorfather'sbody
LikeNiobe,allrears,whyshe,evenshe-
OGod,abeastthatwantsdiscourseofreason
Wouldhavemournedlonger-marriedwithmyuncle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와 햄릿의 관계에서 현명한 여성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종종 약한 인물로 묘사된다.그것은 엘리자베스 시대가 여성의 수동적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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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퀜넬(Quennell)은 주장하고
있다.14)
선왕이 죽었을 때 거트루드는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는 아내였으며,슬

퍼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상징이기도 한 니오베처럼 온통 눈물에 젖어
가엾은 선왕의 시신을 따라가는 장면에서는 정숙한 부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한다.그러나 한 달도 채 못 되어 근친상간의 추악한 잠자리로 뛰어 들어가면서
거트루드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햄릿에게는 큰 충격이며 아픔이 되어버리는 거트루드의 재혼은 자식과 부모간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며,그녀의 근친상간의 결혼은 햄릿에게 선왕의 복수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선왕이 죽고 난 후 거트루드가 햄릿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
이 궁중에서 바뀌어진 그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다음의 말에서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한 기억과 햄릿의 고통스런 마음을 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햄릿,그 어두운 상복을 벗어 버리고 폐하께
좀더 정답고 부드러운 눈길로 대하거라.
언제까지나 그렇게 눈을 내리깔고 돌아가신 아버님만
흠모할 것이 아니다.(1.2.68-71)
GoodHamlet,castthynightedcoloroff,
AndletthineeyelooklikeafriendonDenmark.
Do notforeverwith thy vailed lids
Seek forthy noble fatherin thedust.

이처럼 그녀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빨리 적응하며
14) Peter Quennell and Hamosh Johnson, Who‘s Who in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1996), p.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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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 타협하여 적절히 대처한다.도든(Dowden)은 이러한 거트루드의 행동
에 대해 “거트루드는 부드럽고 육감적이며 모든 것에 약한 여성으로 빗대어지며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자 하는 여왕이다.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성이
다."(TheQueenwhoissoftandsensual,aloverofease,withallalittle,and
thereforeincapableofgenuinepassion.)15)라고 말하고 있다.또한 오브라이언도
거트루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WithGertrudewearemetbyoneofthosenatureswhich
perplex,notfrom depthbutsallowness,peoplewhoseem
hypocritical,butaremoretrulychangeable,andtherefore
utterlypuzzlingtosteadierminds....sheisapretty,
goodtemperedwoman,withgracefulmanners,softly
easygoing,desiringaboveeverythingtohaveall
comfortablearoundher.16)
거트루드에게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도,깊이 있는 것도,아닌 복잡한 본
성들 중의 하나를 볼 수 있다.그러나 그들은 더욱 적법하게
변할 수 있기에 그들의 확고한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
거트루드는 아름답고 좋은 성품의 여인으로 우아한 기품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쉽게 수용하고 그녀 주위의 모든 것들
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는 여인이다.

15) Edward Dowden, Shakespeare :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1881; rpt. New York, 1918),

     p. 135.

16) Ann Thompson and Sash Roberts, (ed.), Women Reading Shakespeare 1660-1900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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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의 죽음과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트루드의 행동뿐만 아니라 햄
릿은 선왕의 죽음에 궁중사람들이 보이는 겉치레뿐인 슬픔에 분개하면서 진정한
그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어머니에게 일깨워 준다.

어머니,소자의 어깨에 걸친 이 새까만 외투도,
소자가 입고 있는 의례적인 검은 상복도,맷돌질하듯
갈아내는 무거운 한숨도,아니 내를 이루듯 샘솟는
눈물도,수심에 찬 풀죽은 얼굴 모습도,그밖의 슬픔을
나타내는 천태만태의 모양이나 표정,그리고 온갖
겉치레도,소자의 진정을 드러내기엔 미흡합니다.(1.2.76-83)
'Tisnotalonemyinkycloak,goodmother,
Norcustomarysuitsofsolemnblack,
Norwindysuspirationofforcedbreath,
No,northefruitfulriverintheeye,
Northedejectedhaviourofthevisage,
Togetherwithallforms,moods,shapesofgrief,
Thatcandenotemetruly.

선왕이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와 그토록 다정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
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숙부와 재혼했다.햄릿에게 충격적이며 이 때문에 우울증
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불신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더 나아가 오필리어가 그에게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어 버리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햄릿은 아버지의 갑작스
런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거트루드와 오필
리어,즉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거트루드가 클로디어스와 결혼함으로써 햄



- 14 -

릿의 성에 대한 육체적인 심한 거부반응과 우울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1774년에 리차드슨(William Richardso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improprietyofGertrude'sbehavior,heringratitudeto
thememoryofherhusband,andthedepravityshe
discoversinthechoiceofsuccessor,afflicthis〔Hamlet's〕
soul,andcasthim intoutteragony.Herethenisthe
principleandspringofallhisactions.17)
거트루드의 행동에 대한 잘못은 그녀의 전 남편에 대한 망각과
후계자의 선택에 대한 부패를 발견하게 되면서 햄릿의 마음을
괴롭혔으며 전적으로 심한 고통을 그에게 던지게 된다.이것이
바로 햄릿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근원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트루드가 근친상간의 결혼을 함으로써 햄릿의 가족관계를
바꾸어 놓았다.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믿음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햄릿은
“잠재적 비관주의”(implicitpessimism)18)가 생겨나게 된다.햄릿은 어머니의 근친
상간 결혼으로 인해 거트루드를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의 대명사로 보게 된다.

간악한 행동으로 여인의 정숙함을 짓밟았고 정결한
부덕을 위선으로 불리게 했으며,청순하고 아름다운
이마에서 장미꽃을 떼어버리고 대신 수치로 벌레 먹게
했고 백년해로의 서약을 백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3.4.40-45)

Suchanact

17) William Richardson, A Philosophical Analysis and Illustration of Some of Shakespeare's Remarkable

    Characters (London, 1774),  (New York, 1966), p. 94.

18) J. M. Robertson, The Problem of Hamlet, (London, 1919),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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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blursthegraceandblushofmodesty
callsvirtuehypocrite,takesofftherose
From thefairforeheadofaninnocentlove
Andsetsablisterthere,makesmarriagevows
Asfalseasdicers'oaths.

어머니와 숙부의 결혼은 근친상간이다.이 점에서 햄릿에게 결혼은 곧 여성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로만 여겨졌던 것이다.나중에 햄릿이 오필리어에
게 결혼을 하지 말고 수녀원으로 가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혼에 대한 관
념,즉 여성이 결혼을 통해 육체적 순결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순결을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햄릿이 어머니를 창부나 다름없
는 여자로 내몰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의 비명
의 죽음에 충격적인 비탄에 빠져 있기보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재혼해버린 어
머니의 당돌한 태도 때문이다.
거트루드는 햄릿에게 더 이상 정숙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햄릿

에게 세상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 여자로 비쳐지고 있다.1막5장에서 햄릿은 아
버지의 유령으로부터 클로디어스의 음모를 들었을 때 어머니 거트루드의 부정을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아,하늘이여!아아 참으로 앙칼진 여자로다!
아마― 아아 악당,악당,미소까지 짓는 저주 받을
악당!내 수첩에 확실히 적어두자.(무언가 적는다)
아무리 미소 짓는다 해도 악당은 악당이다.적어도
덴마크에서는 확실히 그렇다....”(1.5.104-109).

byheaven!
Omostpernicious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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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llian,villian,smilingdamnedvillian!
Mytables-meetitisIsetitdown
Thatonemaysmile,andsmile,andbeavillian;
AtleastI'm sureitmaybesoinDenmark.〔Writing〕

햄릿은 거트루드를 앙칼진 여자라고 하면서 악한은 악한으로 대하겠다고 하늘에
두고 복수를 맹세한다.
거트루드는 고약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 아니며,살인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전혀 생
각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그녀는 양지에 사는 한 마리의 양처럼 행복 하고 싶어
한다.그녀는 결혼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실제 거트루드는 햄릿이 그녀
의 방에서 그녀를 비난할 때까지 자신이 행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근친상간의 결혼을 했고,그 일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으며,
햄릿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만이 남았을 뿐이다.이제 그녀에게는 클로디어스가
덴마크의 왕이며 햄릿의 아버지이다.단지 햄릿만이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트루드의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거트루드는 햄릿의
친아버지를 부정하는 “햄릿,너 때문에 아버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을 하여 햄릿을
책망한다.그러나 그녀는 선왕에 대한 망각 때문에 햄릿이 ”제 아버님은 어머님 때문
에 진노가 대단하시죠."(Gertrude:Hamlet,thou hastthy fathermuch offended./
Hamlet:Mother,youhavemyfathermuchoffended.3.4.9-10)라고 반격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어쨌든 햄릿은 어머니의 간통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햄릿
자신도 더럽혀진 것으로 믿고 있다.햄릿은 거트루드의 욕망을 동물 이미지와 연관시
킨다.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못되어 재혼을 한 그녀는 햄릿에게 “이성이 없는 짐
승일지라도"(1.2.150)라는 표현으로 햄릿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또 2막에서 햄릿은
거트루드의 결혼의 불결함을�신의 썩은 고기에 입맞춤�(Godkissingcarrion)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죽은 동물의 이미지에 비유한다.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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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아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재혼함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무력한 수동
적 존재이다.거트루드의 비극은 바로 가부장적 관념의 희생물이다.오랜 세월을 덴마
크의 왕비로 있었지만 남편인 햄릿 왕이 갑자기 사망한 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기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클로디어스가 거트
루드를 왕비로 선택한 본심을 숨긴 외적인 그의 목적은,전쟁 준비를 위해서는 혼자
가 아니라 왕비가 있는 왕실의 안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것 때문이고,그 문제
에 대해서는 조정 신하들의 훌륭한 조언을 참고해서 했다는 것이다.(Thereforeour
sometimesister,now ourqueen,Th'imperialjointresstothiswarlikestate,/Taken
towife;norhavewehereinbarredYourbetterwisdoms,whichhavefreelygone
Withthisaffairalong-forall,ourthanks.1.2.8-9,14-16)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가 햄릿의 부왕을 독살한 것을 몰랐던 것 같다.햄릿이 폴로
니어스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거트루드가 잔인하고 끔찍한 짓이 아니냐고 나무라자,
햄릿은 왕을 죽이고 왕의 동생과 결혼한 것과 피장파장이라고 말하자,거트루드는 “왕
을 죽이다니!”(A bloodydeed?Almostasbad,goodmother,Askillakingand
marrywithhisbrother.3.4.28-29)라고 놀라서 묻는다.그러한 그녀의 질문은 그 사
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클로디어스는 첫 공식 연설에서 거트루드를 왕비로
맞는 데는 조정 신하들이 조언했다고 밝혔는데,그들을 대표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바
로 클로디어스의 충실한 신하인 폴로니어스였다.이와 관련하여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선왕의 왕비인 거트루드의 재혼은 햄릿이나 선왕의 혼
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트루드의 지나친 성욕 때문이 아닌 클로디어스의 “사악한 지
혜와 음흉한 간계이었다.”(Withwitchcraftofhiswits,withtraitorousgifts-.1.5.
43),갑작스러운 선왕의 승하가 왕국을 전쟁의 위협에 빠지게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왕의 자리와 왕비를 차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햄릿은 어머니의 재혼이 그녀의 성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에 대한 강
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선왕의 혼령을 통해서 클로디어스의 욕심에서 비롯된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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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근친상간 결혼,왕위찬탈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한 덴마크왕국의 부패상을 알게
된다.
극중 극의 왕비는 “재혼을 하느니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요.남편을 살해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재혼을...”(Insecondhusbandletmebeaccurst:Nonewed
thesecondbutwhokilledthefirst.3.2.160-161)하고 말하자 햄릿은 “쓰디 쓰구
나”(That'swormwood,wormwood.3.2.162)라는 반응을 보이고 극중 왕은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사랑까지도 운명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
니오”(Thisworldisnotforaye,nor'tisnotstrange/Thatevenourlovesshould
withourfortuneschange,/For'tisaquestionleftusyettoprove,/Whetherlove
leadfortune,orelsefortunelove.3.2.181-184)라고 말함으로써 거트루드의 재혼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복다노프(NichaelBogdanov)는 왕비라는 자
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의 원천(sources)에 가깝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트루드도 권력을 잡은 새 왕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19)그리고
거트루드의 재혼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클로디어스와 신하들의 설득에 의한
것 -즉,갑작스러운 선왕의 죽음 때문에 전쟁위기를 맞은 덴마크 왕국의 국가적인
평안을 위해서는 오랜 세월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그녀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때문에 재혼을 선택했을 것이다.
극중 극을 관람한 후에 폴로니어스는 왕비 거트루드에게 햄릿을 단단히 꾸중하라고
지시한다.햄릿의 장난이 지나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과 어머니가 중간에서
왕의 역정을 간신히 막아냈다고 얘기하라는 것이다.그리고 자기는 방장 뒤에 숨어서
모자사이의 얘기를 엿듣겠다고 한다.햄릿이 어머니 거트루드의 내전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누군가가 엿들어야 한다고 한 폴로니어스는 거트루드와 햄릿을 감시하기
로 한다.휘장 뒤에 숨어서 엿듣기를 하다가 인기척을 낸 폴로니어스를,왕이라고 착
각하고 분노와 상실로 흥분해서 살해한 직후,햄릿은 어머니 거트루드의 결혼과 타락
19) Michael Bogdanov, "Is Shakespeare Sexist?" Is Shakespeare Still Our Contemporary, Ed, John

    Elso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p. 70-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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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의 성욕 때문이라 생각하며 아들로서 할 수 없는,어머니에게는 상처가 될
말들을 퍼붓는다.
이와 같이 신하가 왕비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고,엿듣기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부패된 덴마크 궁정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
어나고 있으며,동시에 그 시대의 왕비의 위상이 어떠한 지를 말해 주고 있다.다시
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어
머니에게 햄릿이 말을 걸자,그녀는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공기와 얘기를 하고,눈에
선 미친 듯한 마음이 보이며 곱게 빗은 머리칼이 다 곤두서고 있어 걱정이 되어서,
“열에 들뜬 네 마음에 냉정한 인내심을 되찾아 다오”(O gentleson,Upontheheat
andflameofthydistemper/Sprinklecoolpatience.3.4.121-123)라며 달랜다.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아들이 가슴 도려 낼 듯이 어머니인 자신의 현 상황을 마
구 비난하며 괴롭히고 모욕을 주었는데도,그녀는 오히려 아들의 마음의 건강을 진심
으로 걱정한다.어머니가 자기를 실성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녀에 대한 자기의 비난을
헛들을까봐,햄릿은 제발 앞으로는 과거를 뉘우치고 미래의 죄악을 피하라며 부탁한다.
거트루드는 햄릿이 미치지 않았고,그의 모든 괴로움이 어머니인 자신의 재혼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듣자,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아 햄릿,네가 내 심장을 두
쪽으로 쪼개는 구나”(OhHamlet,thouhastcleftmyheartintwain.3.4.157)라고
고백한다.거트루드는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수동적,제한적인 역할 때문에 이중적인
괴로움을 겪는다.아들로부터 비난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재혼과 현 남편인 클로디어
스에게 순종해야만 되는 아내로서의 의무사이의 갈등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햄릿은 어머니에게 한 마디 더 빈정대는 투로 말한다.
“아름답고,진실 되고 현명하신 왕비”(Forwhothat'sbutaqueen,fair,sober,wise
3.4.190)시니까,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하는 것이라며 비밀을 말하게 되면,
왕비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암시를 준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비주체적이며 수동적 존재이다.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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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정치적,경제적인 이유나 가문간의 결정
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었다.말하자면 남자들의 권한이었다.거트루드의 재혼도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클로디어스의 왕의 자리를 갖기 위해 왕국에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다급한 상황을 내세워 조정 신하들과 협의 하에서 결정되었다.그러나 가부장
사회 남자들의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적 관념에서 나온 여성 혐오는 거트루드의 재혼
을 타락한 욕정이라는 관점으로만 보아서,햄릿에게 여성 혐오적인 언어만을 불러오
게 된 것이다.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트루드는 죄의식으로 가슴 아파한
다.그러나 가부장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아들에 대한 사랑과 가
부장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의무와의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클로디어스는 폴로니어스의 죽음에 대해 레어티즈에게 누구보다도 애통해
한다고 말하지만,클로디어스는 그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자신의 안위만
을 걱정하고 있었다.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에게 폴로니어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은 무죄라고 밝혔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클로디어스에게도 책임이 있다.왜냐하
면 어머니와 아들의 얘기를 제 3자가 엿듣는 것이 좋겠다고 폴로니어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왕이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왕은 레어티즈를 자기편으
로 만들었다.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다.그리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죄가 있는 곳에 정의의 도끼를 쳐라”고 한다.클로디
어스의 사악한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그는 레어티즈의 아버지를 살해
한 자가 햄릿이니까 그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지만,자신의 죄는 뒤
로 감추고 단지 햄릿의 복수가 두려워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속으로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영국 왕에 의해 처형되리라
고 생각하며 레어티즈를 달래고 있었는데,그 때에 햄릿이 영국으로 가다가 사정이
생겨서 덴마크로 다시 돌아왔다는 전갈을 받는다.그러자 클로디어스는 왕비도 알아
채지 못하게 햄릿을 죽일 계획을 꾀한다.레어티즈와 햄릿을 칼 솜씨 겨루기를 시키
고,레어티즈는 살해된 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칼끝에 독을 발라 햄릿에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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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을 입히겠다는 것이고,클로디어스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햄릿의 승리를 비는
축배를 그에게 줄 때 그 포도주 잔에 독을 타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독배는 거트
루드가 마시게 되고 끝까지 거트루드는 아들 햄릿을 걱정하며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
여주고 죽는다.이것이 그녀가 가부장 사회에서 왕비라는 지위에 있더라도 남성의 절
대적인 권력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던 그녀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비극의 여성인물은 오필리어이다.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햄

릿의 부정적인 여성의 시각 때문에 그녀의 사랑에 대해 햄릿으로부터 나쁜 선입감
을 받게 된다.어머니의 성적 타락을 목격한 햄릿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환멸
을 느끼게 되고 오필리어에 대한 그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사랑하는 오필리어에
게 햄릿은 “왜 그대는 죄 많은 인간을 낳고 싶어 하오"(Gettheetoanunnery-
whywouldstthoubeabreederofsinners?3.1119-120)라고 말한다.어머니에
대한 여성혐오는 애인인 오필리어에게 이어지고 마침내는 모든 여성에게까지 연결
된다.
그러나 오필리어에게 있어서 햄릿과의 사랑은 그녀의 자아를 확인하고 그 자아

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그러나 오필리어의 자아는 가부장이라는 사회적
인 통념에 의해서 아버지와 오빠에게 그녀의 자아확인은 커녕 오히려 그 자아를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결국 그녀는 가부장사회로 인해 불확실한 자아상태에
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내면적인 자아로 뒷걸음친다.그리하여 햄릿과의 “달콤
한 사랑의 맹세를 빨아들였던”사랑을 확신했던 오필리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
행한 여인이 되다니”(There'ssomethinginhissoul/O'erwhichhismelancholy
sitsonbrood,3.1158-159),그 결과 그들의 사랑은 “분명 난 얼마 안가서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소”(Faith,Imustleavetheelove,andshortlytoo:3.2.154)처럼
짧은 사랑이 되어 오필리어의 자아는 실현되지 못한 채 가부장사회의 희생물이 되
어 버린다.즉 자아를 확신하지만 그 당시 가부장사회라는 복종,억압,통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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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에 의하여 자아가 무너지는 인물이다.오필리어의 내면적인 자아는 햄릿의 달
콤한 사랑의 맹세에 의해서 확신되지만 햄릿은 거트루드에게서 확인한 사랑에 대
한 불신으로 오필리어의 사랑마저 부정하자 내면적인 자아의 혼돈을 겪게 된다.
이러한 오필리어에 대하여 러스킨은 그녀의 비극적인 결과를 그녀의 자질상의 문
제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ObservethatamongalltheprincipalfiguresofShakespeare's
playsthereisonlyoneweakwoman,Ophelia,anditis
becauseshefailsHamletinthecriticalmoment,and
cannotinhernaturebeaguidetohim whenheneeds
hermost,thatallthebittercatastrophefollows...20)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모든 주요한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한 여성은 오필리어이다.그 이유는 햄릿이 힘들어하는 시기
에,그리고 모든 가혹한 재난의 위기의 순간에 그녀가 햄릿을
붙들어 주는데 실패하여 그가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
의 자질로 그를 인도하지 못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는 약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회 구조상의 문제일 뿐 그녀는
확실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녀의 적극성만 있었
다면 충분히 햄릿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길크리스트 또한 오필리어를 자아가 확실한 인물로 보아 햄릿에 대한 그녀의 사

랑에 대하여 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햄릿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진실했고,햄릿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었지만 그가 없는 사랑은 오필리어에게는 자신의 자
20) John Ruskin, Sesame and Lilies, ed.〔1865〕, reprinted in The Literary Criticism of John Ruskin,

    Harold Bloom, (New York: Da Capo Press, 1965),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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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녀의 자아는 무너지고 만다.

Ophelia'slovehadroot,notinherfancylovebutinthevery
fibreofherheart;herreasonwasdestroyedbyhereffortsto
conceiveofandsupportlifewithoutHamlet.Suchalovecould
blossom only,andwouldhavebloomedforHamletonly.21)
오필리어의 사랑은 공상적인 사랑도 아닌 그녀의 마음속에서 우러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그녀의 이성은
햄릿 없이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러한 그녀의 사랑은 유일한 아름다움일수 있었고 오직 햄릿을 위한
꽃이었던 것이다.

오필리어에게 있어서 가부장 사회는 적극적인 여성으로서 나아가기 힘든 “험한
가시밭길”이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오빠인 레어티스(Laertes)와 아버지인
폴로니어스는 정상적인 그녀의 이성으로 읽어낸 햄릿의 진실한 사랑을 그 사회의
통념적인 사랑으로 변질시켜 한순간의 객기 내지는 청춘의 혈기로 깎아내림으로써
그의 오빠는 보배로운 정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마음을 잃지도 말아야
하며 심지어는 아름다움을 달님 앞에 보이지도 말도록 요구한다.이러한 오빠에게
오필리어는 그의 요구를 “이 가슴속에 잠가놓고 자물쇠는 오빠에게 맡긴다”고
('Tisinmymemorylocked,Andyouyourselfshallkeepthekeyofit.1.3.
86-87)말한다.즉 오필리어의 ‘여성성’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 빼앗긴 채 가시
면류관을 씌어 그녀의 가슴속에 가두어 두게 된다.따라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수
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오필리어의 자아는 햄릿의 사랑을 “진실한 사
랑”(loveinhonorablefashion:1.3.111-112)으로 감지했으며 하늘에 대한 맹세의
21) John Gilchrist and Fredericka Beardsley. The True Story of Hamlet and Ophelia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9),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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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담긴 표정에서 햄릿의 진실한 애정을 읽어낼 만큼 자아가 있는 여성이다.그
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오필리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더 이상 왕자님과는 만나
서도,이야기를 건네지도 말라며 명령함으로써 그녀의 자아는 아버지에 의해서 부
정을 당한다.

“왕자님의 맹세는 믿을게 못되며 뚜쟁이 말이나 다를 바
없다.아름다운 겉치레하고는 너무도 판이 하단다.
단지 부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스럽고 경건한 인품을
갖춘 척 그런 말솜씨로 여인을 속인단다.”(1.3128-132)
Donotbelievehisvows,fortheyarebrokers,
Notofthatdyewhichtheirinvestmentsshow,
Butmereimploratorsofunholysuits,
Breathinglikesanctifiedandpiousbonds,
Thebettertobeguile.Thisisforall:
Iwouldnotinplaintermsfrom thisforth
Haveyousoslanderanymomentleisure
AsgivewordsortalkwiththeLordHamlet.

즉 그녀의 자아는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오필리어는 외면적으로 아버지에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가부장 사회에서는 사랑도 결혼도 자신의 의
지로 할 수 없는 남성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오필리어의 오빠인 레어티스도 그 시대가 강조하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며 동

생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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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님의 달콤한 사랑의 노래에 솔깃해져 넋을 잃고
무턱대고 너의 그 보배로운 정조를 내주는 날엔
너의 명예는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유념하거라.알겠느냐,오필리어.조심하는 거다.
정욕의 화살이 꽂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청순한 처녀는 아름다운 살갗을 달님 앞에
보여주는 것조차 계면쩍어 한다‘하지 않느냐.(1.4.29-37)
Thenweighwhatlossyourhonormaysustain
Ifwithtoocredentearyoulisthissongs,
Orloseyourheart,oryourchastetreasureopen
Tohisunmasteredimportunity.
FearitOphelia,fearit,mydearsister,
Andkeepyouinthetearofyouraffection,
Outoftheshotanddangerofdesire.
Thechariestmaidisprodigalenough
Ifsheunmaskherbeautytothemoon.

여성의 미덕으로서의 순결은 성적인 순결을 의미한다.여성이 순결해야만 미덕
을 갖춘 여자가 되지만 순결을 잃게 되면 다른 모든 미덕도 상실된다고 여겼기에
순결은 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폴로니어스는 순결의 중요성이나 오필리어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햄릿왕
자가 “여러 번 애정을 토로하셨다”(Hehathmylordoflatemademanytenders/of
hisaffectiontome.1.399-100)고 오필리어가 말하자,폴로니어스는 그것을 믿느냐고
비웃으면서 돈 거래로 빗대어 말한다.“가짜 돈과도 같은 애정을 진짜 보화로 알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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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말 젖먹이로구나.좀더 비싸게 처신하란 말이다.”(ThinkyourselfababyThatyou
havetanethesetendersfortruepay,/Whicharenotsterling.Tenderyourselfmore
phrase,/Roamingitthus-you'lltendermeafool.1.3.105-109)라고 말함으로써,그
는 자기중심적이며 물질적 가치와 자신의 체면을 딸의 감정이나 행복보다 더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하며 재
정적 관계로 딸의 결혼을 관련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시 되는 부분이었다.
오필리어가 아버지에게 햄릿 왕자가 “저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구하셨어요”(Mylord,he
hathimportunedmewithloveInhonourablefashion.1.3.110-111)라면서,“티끌만치도
거짓은 없다고 하늘에 맹세하였다”(Andhathgivencountenancetohisspeech,my
lord,/Withalmostalltheholyvowsofheaven.1.3.113-114)라고 하자,스스로가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적인 처세를 하고 있는 폴로니어스는 햄릿도 그럴 것이라 짐작
하고는,앞으로는 “혼전의 규수로서 몸가짐을 홀하게 굴지 마라하며,좀더 값비싸게
처신하라”(Besomethingscanterofyourmaidenpresence.1.3121-123)라면서,“그
의 맹세는 믿지 말아라”(Donothisvows.1.3.127)라고 훈계한다.오빠 레어티즈에게
서 오필리어는 햄릿은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수
도 있으니 처녀의 명예인 정숙함을 잃지 않도록,“사랑에서는 뒷전에 물러앉아 위험한
정욕의 화살이 꽂히지 않도록 경계하라”(And keep you in the rear ofyour
affection,/Outoftheshotanddangerofenough1.3.34-35)는 것이다.이와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무조건 아버지나 오빠의 훈계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자
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그러나 남녀 관계에 대해서 딸이나,여동생에게 이러한
훈계를 하는 남자들은 남자들의 맹세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라는 이중적인 행동방
식을 당연시 한다.22)아버지와 오빠에게서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당연시하는 훈육을
받은 오필리어를 자신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무력한 상황에 빠져서,아버지
나 오빠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짓 자아’의 역할을 하며 이후부터 햄릿과 아무런 말도

22) Leverenz, op,cit., p. 118.



- 27 -

나누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그렇게 하겠습니다”(Ishallobey,mylord.1.3.136)
라고 복종한다.
이와 같이 오필리어는 가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있다.셰익스피어 시대의 부모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녀들의 복종
을 요구했으며 오필리어가 폴로니어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거나 마지못해 대답하
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얼마나 그의 아버지가 엄격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그녀의 자아에 대한 불신은 햄릿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용기를 감소시키므
로 외면적으로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감정
과 희망에 대한 두려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숨기는 여성으로 만들었다.그 시대의
관례에 따라 아버지에게 순종했을 뿐 그녀의 자아는 분명했다.
여기에서 오필리어의 성격을 두 단계로 묘사해 볼 수 있다.먼저,그녀는 엘리자

베스 시대의 이상적인 성격을 지닌 여성이다.둘째,그녀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
성들이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이런 이상적인 그녀의 성격은 우
리가 그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윌슨 나이트(G.Wilson
Knight)는 오필리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hroughoutOpheliaisinnocent,sweet,loving.Shesuggestsan
absoluteidealofinnocenceandpurity.Butshehasatfirstno
active,assertivepower.SheisreflectionofHamlet'sown
potentialityforromance:somethingcircumstancehascrushed.23)
오필리어는 시종일관 결백하고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그녀는 순결하고 결백함에 대한 더 없이 이상적인 여성임을 나
타낸다.그러나 그녀는 무엇보다도 어떤 적극성도,자기주장을

23) G. Wilson Knight, The Imperial Theme (London: 1965),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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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그녀는 사랑에 대한 햄릿과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다 그 상황에 무너지게 된다.

오필리어는 이상적인 여성이 지녀야 할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지만 그녀의 이러
한 아름다움은 햄릿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혐오감을 던져주는 이중적인
감정의 원인이 된다.순결한 오필리어는 불행히도 클로디어스와 폴로니어스에게
이용당하고 만다.왕과 폴로니어스는 오필리어를 이용하여 햄릿의 마음속의 비밀
을 염탐하고자 했던 것이다.폴로니어스와 클로디어스의 계략에 이용되는 오필리
어는 햄릿과 우연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 핑계를 준비해 낸다.사랑의 증표를 되돌
려 주려는 계획은 복수와 함께 그녀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한다.그
러나 이제 그는 이 사랑을 억제하며 그녀가 그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그의 편지를
돌려보냄으로써,이미 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본 여성의 가치에 실망을 한다.그런
데 그녀는 다시 그의 선물마저 반환할 뿐만 아니라 왕과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햄
릿을 속이려고 한다.이리하여 오필리어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두 사람
의 도구가 되고 만다.아버지 폴로니어스가 명령하는 대로 햄릿에게 받은 편지를
모두 돌려보내고 햄릿과의 만남을 회피한다.아버지 폴로니어스는 그녀에게 절대
적인 힘을 지니기에 오필리어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종한다.
오필리어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이 지배당하는 딸로 등장한다.이를 눈치 챈 햄릿은 오필리어의 정직성
을 의심하게 되고 드디어는 순결성마저도 의심하게 되어 이러한 오필리어에게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반복적인 행위”(arepetitionofhismother)를24)보게 되며,어머니
가 그에게 안겨준 실망과 증오가 그녀에게 재현되고 만다.그리하여 오필리어가
그들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악의 없는 계획은 햄릿에게 유혹,속임수와 같은 사랑

24) Tillyard, Shakespeare's Problem Plays (London, 196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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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햄릿에게 다가오게 되며 그의 어머니와 그녀를 연상시키게 한다.그리고는
오필리어에게 햄릿은 오필리어를 사랑하지만 햄릿은 차라리 어머니가 자신을 낳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수녀원으로 가시오.왜 그대는 죄 많은 인간을 낳고 싶어 하오.
내 딴엔 내가 꽤나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소만 그래도 내 어
머니가 차라리 날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탄할 만큼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소.나는 오만하고 집념이 강하고 야심도 큰 사
람이라 일일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다듬고 형체를,그리고 실행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숱한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오.이런 미물이 천지간을 기어 다니며 도대체 할일이
무엇이겠소?우리 인간이란 모두 악당이오.아무도 믿어선 안돼.
곧장 수녀원으로 가시오.(3.1.119-126)
Gettheetoanunnery-whywouldstthoubeabreederof
sinners?Iam myselfindifferenthonest,butyetIcouldaccuse
meofsuchthings,thatitwerebettermymotherhadnot
borneme.Lam veryproud,revengeful,ambitious,withmore
offencesatmybeckthanIhavethoughtstoputthem in,
imaginationtogivethem shape,ortimetoactthem in.What
shouldsuchfellowsasIdocrawlingbetweenearthand
heaven?Wearearrantknavesall,believenoneofus.Go
thywaysanunnery.

수녀원은 그녀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여기에는 오필리어에 대한 햄릿의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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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이 나타나 있다.어머니에게 받았던 배신을 또 한번 사랑하는 애인에게 당하
게 되니 슬픔과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어머니에 대한 여성혐오는 애인
인 오필리어에게 이어지고 마침내는 모든 여성에게까지 연결된다.위에서 살펴보
았듯이,여기에서 ‘nunnery'의 표층적 의미는 수녀원이지만 동시에 창녀촌이란 의
미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햄릿의 여성혐오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
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where'syourfather?"(3.1.132)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거짓말은 그
녀가 그녀의 아버지의 계획에 맞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지고 있기에 이미 왕실의 타락
에 물들었음을 암시해 준다.이 때문에 햄릿이 더욱더 그녀에게 궁중을 떠나 수녀원
으로 가라고 강요하게 된다.현재의 고통에서 자신이 도망갈 자리는 없지만 그가 가
장 사랑하는 사람의 은신처는 있기 때문이다.“그대는 정조가 굳은 여자인가"(Are
youfair?3.1105)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녀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모욕한다.오
필리어의 말대로 그녀는 가부장적인 훈육에 따라 행동한 죄밖에 없는데 결국 사랑하
는 사람의 오해를 받고,파멸되는 여주인공이 된다.오필리어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엿보았고,여성의 정절만을 강요
받으며 자아의 성장에 관한 것이나 감정은 무시된 채,단지 침묵과 복종을 강요받았
다.햄릿에 대해 그녀의 잘못이 있다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자신의 판단과는 관계
없이,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그리고 왕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햄릿과 우연
히 마주치는 듯이 행동한 것뿐이다.그것도 햄릿이 왜 변한건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라
는 전제하에 명령에 따라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는 햄릿은 그러
한 오필리어의 태도 변화를 어머니와 동일시해서 여성 혐오로 발전시켜 생각했던 것
이다.순수한 오필리어는 그러한 상항에 직면하자,미치지 않을 수 없다.그녀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만 한다.
즉 오필리어는 자아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인물
이 되어 버린다.주위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을 알지만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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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찰력은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는 가부장 사회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미친
후에야 그녀의 노래 속에서 드러난다.오필리어는 “나쁜 하인이었다.어쩌면 주인집
딸을 훔치다니!”(Theysaytheowlwasabaker'sdaughter./Lord,weknow what
weare,butknow notwhatwemaybe.Godbeatyourtable.4.5.42-44)라고 말
을 하는데,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딸을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
면,딸을 물건 취급하여 훔쳤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때,그 사회에서의 여성의 비극성
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그리고 오필리어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가던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죽고 나자,그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분열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그녀는 믿었던 “그는 죽어서 영영 가버렸다”(Heisdead
andgone;/Athisheadagrass-greenturf,4.529-30)는 말은 외면적으로는 햄
릿과 그녀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믿고 의지해 왔던 그녀의 자아를 잃
어버린 것을 의미한다.아버지의 죽음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죽음에 대
한 노래를 부르며 궁정의 사람들에게 꽃을 나누어 준다.그리고 끝내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 익사하고 만다.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햄릿
에 대한 사랑을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다.이런 감정이 그녀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다시 말해,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자아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어 오필리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든(Dowden)은 비극의 원인이 오필리어 자신보다는 그녀의 자발적인 언어와

행동,그리고 도덕적인 용기를 억제하도록 양육되어져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녀는
확실한 자아에 용기 있는 행동을 내기보다는 실패하기 쉽다고 단언함으로써 그녀
의 양육이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25)자아는 있지만 가부장사회에
서 그녀는 자아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다.
오필리어의 이상적인 미덕은 아버지에 의해서 꺾이고 햄릿에 의해서 외면당한

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죽는다.그녀의 죽음은 라담(Latham)26)이나 캠벨
25) Edward Dowden,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London: Ruthland, 1975),

     pp. 138-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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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ell)27)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햄릿에 대한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는 오
필리어 자신의 자아상실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오필리어의 죽음은 햄릿에게 자
아회복을 가져다준다.마음을 괴롭게 했던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근친상간의
결혼으로 시작되고 오필리어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그녀는 인내할 줄 아는 여인
이지만 용기가 없으며 자아에 대한 용기 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정신적
인 안정감이 없었다.또한 여자로서 부드러운 사랑은 줄 수 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은 주지 못했다.28)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딸로서의 진정
한 의무를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다.이러한 오필리어를 라담(Latham)은 다
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herlifehasbeenthatofaslave,andhasthevirtuesandvices
ofone.29)
그녀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이었으며 그녀는 노예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거트루드가 오필리어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가 햄릿의 부인이 되기에 이상적인
여성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오필리어는 미래의 여왕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여인임에 틀림없다.30)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필리어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으
로 아버지와 오빠에게 순종했지만 그녀의 자아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
로 인해 햄릿에게 버림받고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26) Grace Latham, "O Poor Ophelia!," Transactions of the New Shakespeare Soceity. 1990, p. 410 참  

 조.

27) Lily B. Campbell, Shakespeare's Tragic Heroes (New York: Barnes & Nobel, Inc., 1961), p. 145 참  

 조.

28) 박선희, “셰익스피어 비극의 여성인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2000), pp. 64-65 재인용.

29) Grace Latham, “O Poor Ophelia!,” Transactions of the New Shakespeare Soceity. 1990, p. 430.

30) Dick Dotterer, Shakespeare's Ladies, (Rancho Mirage: Dramaline Publications, 1992), p.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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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릿작품은 정치권력과 여성의 성의 문제를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햄릿작품에서 여성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들
은 남성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햄릿작품에서 거트루드와 오필리어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관되며

주변화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오필리어가 햄릿과 있었던 일을 아버지 폴로니
어스에게 보고하는 일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도 공인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햄릿은 그녀를 창녀로 취급한다.결국은 여성이 남성의 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의 희생양이 된다.거트루드는 햄릿이 광인이 되었다
고 믿었을 때에도 항상 어머니로서 햄릿을 이해해주었고,마지막 칼싸움에서도 독
배를 마시면서도 햄릿에 대한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지만,이 또한 햄릿의 눈을 통
하여 보여 진 거트루드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주변화 되어 있
다.
이렇듯,햄릿 작품에서 오필리어와 거트루드는 남성중심 사회인 가부장 사회에

서 주변화되어 비주체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인물들로 비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부장적 요소가 짙은 작가로 평
가될 수 있다.왜냐하면 결국 두 여성이 비극적 인물로 끝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대목은 관점을 달리하면 셰익스피어의 내심을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점을 두 여
성인물을 통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다시 『오델로』
작품에서 데스데모나를 중심으로 여성인물들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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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남성사회에 적극적 대처로 자아확립:데스데모나와 이밀리어

『오델로』는 『햄릿』과 비슷하게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지만,
『오델로』는 흔한 연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서,또한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신뢰와 믿음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발생
하게 되는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그런 관점에서 가부장사회에서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의식과 태도가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데스데모
나와 이밀리어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르네상스 시대는 가부장사회이면서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기였다.“아프리카 무어사람

대 포르투갈 사람이 3대1,포르투갈 사람 대 영국 사람이 3대1”(ThreeMoorstoa
Portuguese;threePortuguesetoanEnglishman)이라는 속담에서 그 당시 영국인
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31)
그 시대 영국 국민들은 외국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여겼으며,또한 검은 색에 대

해서 고대로부터 근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검은 색은 죄와 죽음의 색깔이었
다.”(Blackisthecolourofsinanddeath).이러한 견해는 전 세계에,심지어는 아
31) G. K. Hunter, Othello and Colour Prejudice, ed. Kenneth Mui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18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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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에까지도 퍼져 있었다.그리스나 로마에서도 흑인은 불운,죽음,저주,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32)
『오델로』가 쓰여진 시대(1604년)다시 말해,엘리자베스시대의 영국엔 흑인들

이 많이 살고 있었다.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백성들
을 위해 ‘그들’흑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하였다.33)
이 작품은 부관 임명에 있어서 경험도 많은 자신,이아고(Iago)를 놔두고 이론

만 갖춘 그것도 베니스 태생인 아닌 프로렌스 태생인 캐시오를 부관으로 임명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아고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그는 로더리고(Roderigo)에게
자기는 겉으로는 오델로(Othello)에게 충성을 다하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 위함이라고 말한다.진정으로 그에게 충성을 다하여 모시는 부하가
아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어인인 오델로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그런 이
아고는 부당한 직위 임명에 대해 화가나 오델로에게 복수할 결심을 한다.
데스데모나는 베니스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상원의원인 브라밴쇼의 딸이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백인 귀족의 처녀이다.반면,오델로는 베니스에서 용병으로
인정받고 장군의 위치에까지 올랐지만,이방인이며 무어인이다.그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결혼 승낙 전에 이미 도망가 비밀 결혼을 한 상태였다.이런 일을 알고
있던 이아고는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브라밴쇼(Brabentio)를 깨워 일어나게 하고,
오델로와 데스데모나가 비밀 결혼을 했다고 알려서 그들을 괴롭히고자 한다.
이아고는 브라밴쇼에게 성과 관계되는 말을 동물에 비유해서 그들의 비밀 결혼

을 알리고 있다.예를 들면,“늙은 까만 양이 댁의 흰 양을 덮치고 있습니
다.”(Evennow,verynow,anoldblackram/Istuppingyourwhiteewe;arise,
arise1.1.89-90)라던가,“비아바리 산 말이 따님을 손에 넣었다니까요,인제 손자
들,증손들,친척 가운데 별별 말이 다 생길 겁니다.”(yourdaughtercover'dwith

32) ibid.

33) Karen Newman, And Was the Ethiop White: Fem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eds. E. H.

    Jean and Marion F. O'Connor,(Chicago UP,1991), p.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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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rbaryhorse;you'llhaveyournephewsneightoyou;you'llhavecoursers
forcousins,andgennetsforgermans.1.1.111-113)라던가,“따님하고 무어 놈이
들러붙어서 등이 둘 달린 짐승을 만들고 있습니다.”(Iam one,sir,thatcometo
tellyou,yourdaughter,andtheMoor,arenow makingthebeastwithtwo
backs.1.1.115-116)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타 인종을 혐오하는 말이 쉽게

쓰여 졌으며,동시에 가부장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강했던 시대에 데스데모나
의 비밀 결혼은 아버지인 브라밴쇼에게 엄청난 반란 행위였다.
브라밴쇼는 인정할 수 없는 딸의 이러한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에게는 죽은 거나 진배없습니다.딸년은 농락당했습니다.
도둑맞았습니다.능욕 당했습니다.돌팔이 의사한테서 산
마약과 요술로 당했어요.심지가 깊고 영리하고 똑똑한
그것이 요술에 걸리지 않고서야 그렇게 허망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1.3.59-64)

Ay,tome:
Sheisabus'd,stol'nfrom meandcorrupted,
Byspellandmedicines,boughtofmountebanks,
Fornaturesopreposterouslytoerr,
(Beingnotdeficient,blind,orlameofsense,)
Sanswitchcraftcouldnot.

브라밴쇼는 딸의 결혼은 “혈연의 반역”(O treasonoftheblood!1.1.169),“병
신...장님...분별력이 없는...마약과 요술에 홀린”(Byspellsandmedicines,bought
ofmountebanks,/Fornatureso preposterously to err,/Being notde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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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orlameofsense,1.3.61-63),“모든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난”(andshe,in
spiteofnature,1.3.96)것이다.딸의 타인종과의 결혼선언에 충격을 받은 브라밴
쇼는 로더리고에게 말한다.“아,차라리 자네를 사위로 삼을 걸 그랬네!"(O that
youhadhadher!1.1.176)라고 말을 한다.이와 같은 브라밴쇼의 대사 속에는 평
소 훌륭한 흑인보다도 보잘 것 없는 위인이라고 여기며 얕잡아 봤던 백인 로더리
고가 차라리 더 낫다는 인종차별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이처럼 데스데모나
의 결혼은 베니스 사회에서도,그리고 가부장인 아버지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
니었다.콜리지(Coleridge)도 데스데모나의 결혼에 대해 베니스의 아름다운 여성이
무어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이 결혼은 분명 ‘부적절한’
것이며 ‘불균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였다.34)
이렇듯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데스데모나와 오델로의 부적절한 결합에 대해

KiernanRyan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Inlovingandmarryingeachother,OthelloandDesdemona
instinctivelyactaccordingtoprinciplesofracialequality
andsexualfreedom whicharestillnotnormative,stillfar
from generallyacceptedandpractisedeveninourownday,
letaloneinShakespeare's.35)
오델로와 데스데모나,이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인종
상의 평등과 성적인 자유에 대한 본질에 따른 본능적인 행동이
다.이런 행동들은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셰익스피어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이,여전히 우리시대에서조차도 일반적
으로 인정되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34) Cook Judith, Our Bright Day is done and We are for the Dark. Ed. Cook Judith.  London : Virgin

    Books, 1990, p. 95 참조.

35) Kiernan Ryan, Shakespeare (Worcester : Harvester New Readings, 1989), pp. 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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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비평가들도 데스데모나와 오델로의 결혼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았
다.자신들의 결혼을 완고히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데스데모나는 “저는 오델로 장군의
군인다운 기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ThatIdidlovetheMoor,tolivewithhim,
1.3.248)라는 그녀의 대사에서 드러나듯이 데스데모나가 오델로를 사랑한 것은 그
의 진실한 마음인 것이다.또,“제 영혼과 운명을 기꺼이 오델로에게 바치기로 결
심한 것입니다."(Andtohishonours,andhisvaliantparts/DidImysouland
fortunesconsecrate:1.3.253-255)라는 말처럼 데스데모나가 오델로에게 바치는
사랑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에 그녀는 오델로의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했던 것이다.피들러(Fiedler)는 이러한 데스
데모나의 결혼 실현 의지를 “하얀 악마의 힘”(thepowerofthewhitedevil)이라
고 지칭하며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36)
브라밴쇼의 눈에 비치던 딸은 “단 한번도 뻔뻔한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처녀

이며,아주 조용하고 차분해서 자신의 자연스런 욕구에도 얼굴을 붉히던 처녀”(So
stilland quiet,thathermotion/Blush'd atherself:and she,in spiteof
nature,/Ofyears,ofcountry,credit,everything,1.3.95-97)였다.그러나 지금까
지 아버지가 생각해 온 가부장제의 수동적이고 얌전한 딸이 아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여성이었다.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데스데모나의 무어인과의 결혼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탈피해서 오델로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고자했던 것일 수도 있다.37)
르네상스 시대의 가부장제 지배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 틴테일(Tyndale)은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36) William Tyndale, Obedience, (London: Longman, 1989), p. 171 참조.

37) 김미애,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타난 여성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2000), p.

     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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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Womenmusthaveenteredmarriage,likeDesdemona,
directlyfrom paternaldomination.38)
가부장사회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데스데모나처럼 아버지의 지배
로부터 벗어나고자 즉시 결혼을 하고자했음에 틀림없다.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복종하였으며,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
였다.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에게 단순히 복종만 하는 소극적인 여성은 아니다.당
대의 여성들은 “부모에서 남편으로”라는 결혼관의 영향으로 그들의 위치가 변화되
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데스데모나는 여러 대사를 통해 자신의 결혼의지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1막 3장에서 데스데모나는 아버지에게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또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의무의 주인이긴 하지만,이제
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의무를 자기의 남편에게도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Mynoblefather,
Idoperceivehereadividedduty:
ToyouIam boundforlifeandeducation,
Mylifeandeducationbothdolearnme
How torespectyou,youarelordofallmyduty,
Iam hithertoyourdaughter:buthere'smyhusband:
Andsomuchdutyamymothershow'd
Toyou,preferringyoubeforeherfather,
SomuchIchallenge,thatImayprofess,
DuetotheMoormylord.(1.3.180-189)

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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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저의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받고 있고,낳고 기르신 은혜로 해서 아버님을 공경할
것을 배웠습니다.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다.지금까지 저는 아버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남편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외조부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듯이
저도 아내로서 남편인 오델로님을 지성껏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스데모나는 결혼 전에 아버지를,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르는 당대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들어맞는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동시에 데스데모나는 오델로와의 결혼의지를 단순히 감정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반대하는 아버지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는 지혜로운 여
성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데스데모나 또한 아버지를 떠나 오델로에 대한 사
랑에 충실하겠다는 데스데모나의 말은 아버지라는 권리로부터 독립해 자신이 선택
한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데스데모나는 오델로를 향한 이러한 사랑을 원로 의원들과 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밝힌다.

ThatIdidlovetheMoor,tolivewithhim,
Mydownrightviolence,andscornoffortunes,
Maytrumpettotheworld.(1.3.248-250)
제가 무어장군을 사랑하여,함께 살고 싶어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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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운명의 사나운
물결 속에 몸을 던진 행동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순종적이면서도 강인한 주체의식을 지닌 데스데모나가 베니스라는 가부장적 사
회에서 남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그 당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더욱이 오델
로를 결혼의 상대자로 삼고 브라밴쇼의 허락 없이 둘만이 결혼한 것을 브래드베리
(Bradbury)와 파머(Palmer)은 “브라벤쇼에게 오델로를 향한 데스데모나의 사랑은 자
연에 대한 탈선과도 같은 행위이다.”(ToBrabantio,Desdemona'sloveforOthellois
theaberrationinnature.)고 말하고 있다.39)
위에서처럼 데스데모나의 결혼은 아버지 브라밴쇼에 대한 단순한 반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당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오델로와 결혼한
것과 그를 따라 사이프러스(Cyprus)섬으로 가겠다고 그녀가 자청하는 것은 베니
스의 가부장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일로 취급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스노우
(Snow)는 이러한 데스데모나의 사회적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Brabantioisscandalizedbyabetrayalthatissexuality
itself,afemalesexualityhediscoverinhisdaughteras
awillindependentofhisownandarevoltagainsthis
authorityasbothafatherandarulingmemberof
Venetiansociety.Heexperiencehisdaughter'sbehavior
notonlyasapersonalgriefbutasascandalthat
threatensthebasisofthepatriarchalsocialorder.40)

39) Malcolm Bradbury & David Palmer, (eds.) Shakespearian Tragedy, Stratfordupon -Avon Studies 20

    (London : Edward Arnold Ltd., 1984),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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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밴쇼는 베니스 사회의 한 일원이며 아빠로서의 그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항심과 그의 소유였던 딸에게 독립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여성이라는 성애 그
자체에 배신감으로 분개한다.그는 자신의 딸의 행동에 비
탄해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의 기초에 대하여 위협할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위의 설명에서처럼 데스데모나의 결혼은 베니스의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러한 데스데모나의 결혼에 대한 행동에 따른 근본적인 책임은 브라밴쇼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다.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데스데모나에게 있어서 오델
로와의 결혼은 베니스 사회의 억압적인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브라밴쇼이
기 때문이다.브라밴쇼는 전쟁시에는 용병으로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무어인 오
델로를 총애하여,자기 집에 자주 초대하곤 했었다.오델로의 인생에 관한 일들과
그가 겪은 여러 전쟁과 성을 공격한 이야기,승패에 따른 운명의 교차 상황 등에
관한 얘기 듣기를 좋아했다.데스데모나는 그러한 온갖 모험담과 특히 오델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비참한 얘기를 듣고는 한없는 연민의 정을 보이게 되고 오델로
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오델로도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위험한 이야기들
을 불쌍히 여기는 데스데모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가부장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있
는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도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데스데모나에게,아버지
브라밴쇼는 오델로를 집으로 초대하여,그의 온갖 모험담을 딸과 함께 듣는 기회
를 자주 가짐으로써,그러한 구속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녀의 자유에 대
한 갈망을 현실화 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쨌든 브라밴쇼가 오델로
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적 결합에 대한 거부감과
40) Edward A Snow, Sexual Anxiety and the Male Order of Things In Othello, English Literary

     Renaissances. Ed Athur F. Kinney ( London : The Common Wealth, 1980), p.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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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나이,국적,가족관계 등의 차이 때문이다.41)
그러나 데스데모나의 결혼에 대한 강한 주체성과 의지에 브라밴쇼는 오델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리 오게,무어.아직 자네 것이 안되었던들 단호히
거절하겠네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할 수 없는 일!
자네에게 깨끗이 내 딸을 주겠네.(1.3.192-193)
Comehither,Moor:
Iheredogivetheethatwithallmyheart
Which,butthouhastalready,withallmyheart
Iwouldkeepfrom thee.

여기에서 브라밴쇼는 데스데모나를 ‘that'라고 지칭하며 그것을 오델로에게 주겠다
고 표현한다.이것은 브라밴쇼가 가부장사회의 인식에서 데스데모나를 물건처럼
주고받고 교환할 수 있다는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같
은 가부장 사회에서 딸을 결혼시킬 선택권을 잃어버린 브라밴쇼는 데스데모나와
오델로의 결혼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기에 다음과 같이 오델로에게 경고
한다.

무어,눈이 멀지 않는 한 내 딸을 잘 지켜보게.
아비를 속인 년이 남편인들 못 속이겠는가.(1.3.292-293)
Looktoher,Moor,haveaquickeyetosee:
Shehasdeceivedherfather,andmaydothee.

41) Neely, "Othello in the Borderlands," p. 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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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데모나의 오델로와의 결혼에 대한 그녀의 용기는 당시 사회에서 결혼 결정
에 대한 권리가 남성에게 있었으며,여성은 수동적으로 남성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관습을 탈피한 것으로 보아 데스데모나의 대담성도 파악할 수 있다.데스데
모나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은 결혼 첫날밤에 사이프러스로 남편을 따라가겠
다고 아버지와 공작 앞에서 용감히 자신을 밝히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저만 뒷전에 남아 안일한
생활을 누리고 이분만 싸움터에 나가신다면 아내 된
보람도 없거니와 독수공방의 무거운 기분으로 퍽 쓸쓸할
것입니다.부디 같이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Sothat,dearlords,ifIbeleftbehind,
A mothofpeace,andhegotothewar,
TheritesforwhichIlovehim arebereftme,
AndIaheavyinterim shallsupport,
Byhisdearabsence;letmegowithhim.(1.3.255-259)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남편을 따라 전쟁터인 사이프러스로
가겠다는 데스데모나의 모습은 아버지인 브라밴쇼가 말했듯이,단순히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Dash의 다음 말에서처럼 사이프러스에서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데스
데모나의 모습은 남성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시 여성들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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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강한 주체성을 볼 수 있다.

AtCyprus,she〔Desdemona〕continuestosurpriseuswith
herfreshnessandvigor,aswellas,hersensitivitytothose
aroundher.WithIago,sheparriesinverbalquips.With
LieutenantCassio,herhusband'ssecondincommand,she
actsthesolicitousfriend.Toall,waitinganxiouslywith
herforOthello'sarrival,hopingthathisshiphasnotbeen
lostinthestorm,shereassureswithhergaiety,confiding
totheaudience.42)
사이프러스에서,데스데모나는 그녀의 주변의 것들에서 감각뿐만
아니라 신선함과 활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만든다.
이아고에게 그녀는 재치 있는 말로 슬쩍 피한다.그녀의 남편의
제 2의 부관으로서 통솔하는 중위 캐시오에게 그녀는 걱정해주는
친구로 행동한다.모두들 오델로의 배가 폭풍에 무사하기를 바라
면서 오델로의 도착을 위해 그녀와 더불어 걱정하며 기다린다.
그녀는 관객에게 명랑함과 신뢰성으로 안심시킨다.

이렇게 데스데모나는 두 번이나 가부장사회에 도전한다.한번은 아버지 허락 없
이 남편을 선택한 것이며,또 한번은 타 인종인 무어인과 결혼함으로써 베니스의
가부장사회에 도전한 것이다.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외면적인 부분만 보
고 평가할 때에는 이아고의 간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데스데모나와 오델로의 진정
한 사랑을 시기했던 이아고는 데스데모나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
42) Irene G Dash, Wooing, Wedding, and Power : Women in Shakespeare's Plays (New York :          

Columbia UP, 1981),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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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한다.
오델로를 파멸시키게 되는 이아고의 동기는 직책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무어

인 오델로가 데스데모나와의 결혼으로 백인사회의 가부장의 소유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43)그리하여 백인사회의 남성으로서 이아고가 오델로의 아내 데스데모나
의 정절을 훼손시킴으로써 보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이아고는 데스데모나가
상냥하고,너그러운 대자연과 같이 은덕이 깊은 여자라며,진심으로 사정을 하면
들어줄 사람(youaretoosevereamoraler;asthetime,theplace,thecondition
ofthiscountrystands,Icouldheartilywishhadnotsobefallen2.3.290-292)이
라면서 오델로 장군과 부관 캐시오의 벌어진 사이에 다시 캐시오를 복직시켜주는
것을 부탁하게 함으로써(sinceitisasitis,mendit,foryourowngood.2.3.
292-293)모든 일들은 이아고의 계략대로 진행된다.이아고의 계략은 데스데모나
가 육체의 욕정 때문에 캐시오의 복직을 조르는 것이라고 치명적인 병을 들먹이며
오델로의 귀를 어지럽힌다.이것은 그녀가 캐시오를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남
편 오델로에게 더욱 더 의심을 받게 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에드워스(Edwards)는 이아고가 데스데모나가 타락할 수 없는 여인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44)에드워스의 이와 같은 말은 이아고의 다음의 대사에
서 증명될 수 있다.

나는 무어의 귓속에다 독을 퍼 넣는단 말이다.
부인이 그자의 복직을 호소하는 건,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이렇게 되면 여자가 캐시오를 위해
힘을 쓰면 쓸수록 무어의 의심을 더 받게 되지.
여자의 정절에 흙칠을 할 뿐만 아니라 선의를 미끼로

43) 권혜진, “Othello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학위논문, p. 31참조.

44) Philip Edwards, Shakespeare and the Confines of Art (London : Methuen, 1968), p. 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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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그들을 모두 덫으로 옭아맨다 이거지.(2.3.347-353)
I'llpourthispestilenceintohisear,
Thatsherepealshim forbody'slust;
Andbyhow muchshestrivestodohim good,
SheshallunderhercreditwiththeMoor;
SowillIturnhervirtueuntopitch,
Andoutofherowngoodnessmakethenet
Thatshallenmesh'em all.

그러나 이아고에게는 데스데모나의 순결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단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녀를 교환,판매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용할 뿐이다.
그는 또한 데스데모나가 오델로에게 싫증이 나면 후회하고 청년으로 상대를 바꿔
치기 할 것이라 여기며,이아고는 데스데모나와 오델로의 결혼도 그러한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이아고는 다른 사람들의 장단점과 심리를 이용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 친구인 척하며 그들을 파멸시킨다.
오델로는 자신의 검은 피부와 데스데모나와의 현격한 나이차이,이질적인 문화

권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아고는 이러한 오델로의 단점을 이용하여 데스데모나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시작한다.데스데모나는 사이프러스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부관자리를
빼앗긴 캐시오를 복직시키기 위해 오델로에게 졸라댄다.이것은 이아고에 의해 오
델로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며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남성들의 의지에 맞추어 살아가

야 했다.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딸,결혼 후에는 남편의 아내,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로 살도록 되어져 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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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여성들은 남성들이 정해놓은 질서 체계 속에서 살아야 했었다.따라서 이
런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서 남성들에게 종속
되어 억압당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데스데모나는 극 초반의 매우 적극적인 모습과

는 대조적으로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된 후에는 남편에게 순종,복종하는 가
부장사회가 요구하는 매우 이상적인 여인상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결혼하기 전까
지는 브라밴쇼에게,그리고 결혼 후에는 오델로에게 순종과 의무를 다하며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고 가부장적 가치 체계 속에서 복종하며 산다.남편 오델로의 오해
로 억울하게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변명이나,자신의 순결
함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이러한 모습은 극의 초반부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그 시대의 순종적이고,침묵을 지키는 매우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환원된다(3막3장 참조).
오델로는 데스데모나의 간통의 문제에 부딪치자 그녀에 대해 더욱 강한 소유욕

을 가지게 된다.그의 머리 속에는 이아고의 말 때문에 생긴 의혹과 캐시오의 모
습과 브라밴쇼의 경고가 더욱더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게 만든다.극 초기에 보여준
데스데모나에 대한 오델로의 진실한 사랑은 아내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하지 못
하고,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이런 혼란스러움에 이아고는 오델로가 이방인이라
는 약점을 이용하여 베니스 여자들의 부정한 성질을 일반화하여 데스데모나에게
적용시켜 오델로의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어 버린다.“조심하여야 합니다.저는 제
고장 사람들의 성질을 잘 압니다.베니스의 여자들은 음란한 짓을 신에게는 태연
히 보여도 남편에게만은 감쪽같이 숨깁니다.그들의 양심이란 간특한 꾀주머니를
차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랍니다.”(Wearyoureye thus,notjealous,nor
nature/ Outofself-bounty be abused,look to 't:/ Iknow our country
dispositionwell;/InVenicetheydoletGodseethepranks3.3.202-206),“부인
은 아버지를 속여 장군님과 결혼한 분이십니다.장군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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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이 보였을 때가 장군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였습니다.”(Theydarenot
show theirhusbands;theirbestconscience/Isnortoleaveundone,butkeep
unknown.3.3.207-209).오델로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부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이아고의 계략대로 데스데모나는 캐시오의 복직을 오델로에게 계속 부탁하고,

오델로는 데스데모나에 대한 자신의 의심에 대해 직접적으로 캐시오와 그녀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며 오직 이아고의 말에만 의존하면서 아내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가속화되어 간다.오델로에게 있어 견디기 힘든 것은 결혼을 통해 데스데모나는
자신의 것이 되었는데 아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남성과 여성
이 결혼함으로써 서로에게 동반자라는 의미가 아닌 여성의 성과 그에 대한 욕망을
남성이 통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오델로의
의심과 고통은 그러한 남성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가부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절이 필수적인데,여성의 성(sexuality)

만은 남자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서,여성의 부정에 대한 가능성에 두려움
을 느낀다.따라서 남자들은 여성의 성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두려움을 역으로
창녀라고 비난함으로써 여성을 억압한다.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남편을 가리켜 “오쟁이 진자”(cuckold)라고 부르고,그 남편은 아내의 성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된다.그래서 남편들
은 자신이 그러한 오쟁이 진 자가 될까봐 불안해하면서,아내를 더욱더 억압하려
한다.이아고가 바로 가부장적 남편의 표징이 되고 있다.여성을 주체성을 가진 남
성과 같은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사회의 인식에 이아고에 의해 오델로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오델로는 결혼을 저주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

느니 차라리 두꺼비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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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저주받을 결혼,
이 어여쁜 물건들을 내 것인 양 불러 봤댔자,
결국 내 것이 아니란 말야!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인간의 손아귀에 넣어놓고,
한 귀퉁이만 붙잡고 있다면,차라리 두꺼비가 되어서
흙 구멍 속의 썩은 공기나 마시고 있는 게 낫지.(3.3.272-277)
Ocourseofmarriage,
Thatwecancallthesedelicatecreaturesours,
Andnottheirappetites!Ihadratherbeatoad,
Andliveuponthevapourinadungeon,
ThankeepacornerinathingIlove,
Forother'suses:...

여기에서 오델로는 ‘ours','thing','other's','uses'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데스데모나를 물건에 비유하고,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여긴다.이것은 결국 오델로가 데스데모나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손수건 사건은

오델로에게 데스데모나를 창녀로 만드는 수단이 되고 만다.3막에서 손수건의 유
래에 대한 오델로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은 여성의 정절과도 같은 의미로
서 데스데모나의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부장적 불안을 보여주는 물건
이 된다.실제로 오델로의 손수건에 대한 유래에 관한 설명은 여성의 성에 대한
가부장적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



- 51 -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귀여움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을 것이로되,만일 그걸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남편의 눈에는
혐오심이 물들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고 했소.
Whileshekeptit
'Twouldmakeheramiableandsubduemyfather
Entirelytoherlove;butifshelostit
Ormadeagiftofit,myfather'seye
Shouldholdherloathedandhisspiritsshouldhunt
Afternew fancies.(3.4.56-61)

그러면서 오델로는 “그것을 당신의 눈처럼 소중히 해야 하오.그걸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준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을 자초하게 될 거요.”(Makeita
darling,likeyourpreciouseye,/Tolose,orgive'taway,weresuchperdition/
Asnothingelsecouldmatch.3.4.64-66)라고 말을 한다.하지만 결국 데스데모나
는 손수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손수건의 분실은 데스데모나의 오델로에 대한 사랑
의 배신이 되며,부정을 행한 증거가 된다.남성의 소유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
징적 의미를 지니는 손수건은 여성에게 바로 정조를 의미하였기에 손수건의 상실
은 곧 정조의 상실,부정으로 간주되었다.
캐런 뉴먼(KarenNewman)은 “IncinquecentoVenice,possessionofalady's

handkerchief was considered proof of adultery and led to stringent
punishments."(16세기 베니스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손수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
정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그러한 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초래하는 증거로 간주 되었
다)라고 말하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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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델로는 이아고의 계략에 속아 손수건을 데스데모나의 정조와 관련시킴으
로써 극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결국 데스데모나는 오델로가 말하는 정절의 의
미를 담고 있는 손수건의 분실로 인해 그녀의 모든 행동이 부정함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린다.가부장적 의미로 생각해 볼 때,데스데모나에게 주인의식을 가지
고 있던 오델로는 아내의 부정으로 오쟁이진 남편이 되어버린 것이며,이 일로 인
해 자신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 하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내의 부정을 확신한 오델로는 데스데모나를 매춘굴에서 성을 파는 것처
럼 묘사함으로써 그녀를 완전히 창녀로 취급 한다.

이 순백의 종이,이 아름다운 책은 여기다
‘매음’이라고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무슨 죄를
범했느냐고?범했구말구!천하의 매춘부!네 행실을
입 밖에 내기만 해도 내 뺨은 용광로의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라 수치심도 타버려 재가 된다.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하늘도 코를 틀어막을 거다,달도 눈을 감을 거다,
닥치는 대로 입을 맞추는 음란한 바람까지도 대지의 땅굴 속에
은신하여 숨을 죽이고 귀를 막을 거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뻔뻔스런 매춘부야!
Wasthisfairpaper,thismostgoodlybook,
Madetowrite"whore"on?...What,committed?
Committed!Othoupubliccommoner!
Ishouldmakeveryforgesofmycheeks,
Thatwouldtocindersburnupmodesty,

45) Karen Newman, And Wash the Ethiop,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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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Ibutspeakthydeeds.Whatcommitted!
Heavenstopsthenoseatit,andthemoonwinks,
Thebawdywind,thatkissesallitmeets,
Ishush'dwithinthehollow mineofearth,
Andwillnothear't:...whatcommitted,―
Impudentstrumpet!(4.2.73-83)

오델로는 데스데모나를 “천하의 갈보년,”“뻔뻔스런 매춘부”라고 욕하면서 데스
데모나가 창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한다.이것은 데스데모나가 결혼 전에는 아버
지 소유에서,결혼 후에는 남편소유로,그 다음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남자의 소유를 뜻하는 창녀로 인식되어 버린 것을 뜻한다.그러나 데스데모
나의 정숙하고 지혜로운 성격은 그녀의 여러 대사에서 증명되어진다.4막2장에서
데스데모나는 세상의 보물을 다 준다 해도 남편을 속일 수 없다는 말에서 그녀의
순결성과 정절을 지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난 ‘매춘부’란 말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요.
지금 그 말을 입에 담은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이 세상의 보물을 모두 준다 해도 난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질 행동은 할 수 없어요.(4.2.163-166)

Icannotsay"whore":
Itdoesabhormenow Ispeaktheword;
Todotheactthatmighttheadditionearn
Nottheworld'smassofvanitycouldmak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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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여인으로 되어버린 것에 대해 데스데모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맹세하지만,마음속으로나 실제
행동으로나 그분의 사랑을 배반한 적이 있었다면 나의
눈이,나의 귀가,다른 감각이 딴 남자에게 팔린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그리고 설사 그이가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셔도 지금도,과거에도,또 앞으로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좋아요.(4.2.154-161)
Ife'ermywilldidtrespass'gainthislove
Eitherindiscourseofthoughtoractualdeed,
Orthatmineeyes,mineearsoranysense
Delightedthem inanyotherform,
OrthatIdonotyet,andeverdid,
Andeverwill(Thoughhedoshakemeoff
Tobeggarlydivorcement)lovehim dearly,
comfortforswearme!

또한 데스데모나의 강한 주체성은 2막 이아고의 농담에서도 나타난다.데스데모
나는 이아고의 여성혐오적인 말장난을 듣고 나서 “선술집에서 멍청한 사람들이나
웃길 얘기군요.”(Tesesareoldparadoxes,tomakefoolslaughi'thealehouse;
whatmiserablepraisehastthouforherthat'sfoulandfoolish?2.1.138-140)라
꼬집는다.아무리 훌륭한 여자라도 “자식새끼에 젖이나 빨리고 가계부나 적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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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면 안성맞춤이죠.”(Tosucklefools,andchroniclesmallbeer.2.1.160)라는
이아고의 말에 “이밀리어,아무리 내외간이라지만,남편 말 곧이들으면 안돼요.”(do
notlearnofhim,Emilia,thoughhebethyhusband;2.1.162)라고 하며 불합리
한 가부장의 편견에는 따르지 말라고 조언한다.또한 세상엔 남편을 감쪽같이 속
이는 여자가 있는가하는 문제를 이밀리어에게 묻는다.데스데모나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남편을 위해서는 남편도 속일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
밀리어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남편도 속일 수 있다는 세속적인 태도를 보인다.어
떤 대가에도 자신의 정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스데모나의 말은 그녀의 확실한
정체성을 지닌 여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성이 강하던 그녀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이러

한 극의 초반부에 스스로 흑인 무어인을 남편으로 선택할 만큼 상당히 주체성 있
는 여성으로 그려졌던 데스데모나는 결혼 후 오델로에게 부당한 오해를 받고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하지 않는 수동적인 여성으로,또 캐시
오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부당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으로 변해가고 만다.주체성이 강한 그녀의 행동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버린 것은 그 당시의 가부장제라는 억압에 그녀의 주체성과 강한 의지를 지켜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다시 말해,가부장 사회라는 억압으로 인해 더 이상
의 주체성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오델로는 데스데모나를 죽여야 하는 당위
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내가 다른 남성들을 배신할 지도 모른다는”(elseshe'll
betraymoremen.5.2.6)명분을 내세운다.브라밴쇼가 아버지를 속인 데스데모나
가 남편인들 못 속이겠냐고 했던 경고,이아고가 또 다시 강조한 것이 오델로로
하여금 아내의 부정을 쉽게 믿도록 작용한 것이다.오델로 역시 아내가 자신에 대
한 정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남성에게도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가능
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을 감행했던 그녀가 남편
을 배신 할 가능성이 있듯이,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른 여성은 또 다른 남성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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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오델로에게는 그녀를 죽이는 것만이 더
이상의 배신을 중단시키고 가부장사회 속에서 손상된 자신의 명예도 되찾는 것이
된다.
한편 데스데모나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듯이 이밀리어에게 침대에 신혼 때 쓰

던 홑이불을 깔아달라고 부탁하며(Soft,byandby;letmethecurtainsdraw.
Whereartthou?5.2.106-107),‘버들노래’(willow song)를 부른다.이 버들 노래는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아바리(Barbary)라는 하녀가 즐겨 부르던 노래로 그녀는 애인
에게 버림받고 죽은 여인이다.그녀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으며,무관심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Butnevertaintmy love.Icannotsay
"whore";4.2.163)말하며 “자신이 죽으면 신혼 때 쓰던 홑이불로 싸달라고 부탁하
는 것이다”(All'sone,goodfaith:how foolishareourminds!/IfIdodiebefore
thee,pritheeshroundme/Inoneofthosesamesheets.4.3.23-24)그녀의 죽음
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질서를 거부한 여성들에게 주어진 부당한
결과인 것이다.그녀에게 오델로와의 사랑이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기에,그에게 부정한 여자로 오해 속에서 사느니,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그리고 그녀는 죽기 직전까
지도 자신의 정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델로가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부장사회의 결

혼의 모순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밀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부
각된다.하지만 무엇보다도 데스데모나의 죽음에 대한 오해와 정절을 증명하고 이
아고의 계략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밀리어의 태도는 여성에게 복종과 침묵을 요구
하는 가부장사회에 도전함으로써 당대의 모순들을 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는 이밀리어는 잔소리꾼(shrew)의 유형에 속하는 여성으로

묘사되면서도 그러한 측면이 긍정적으로 제시된다.46)남편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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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밀리어는 “여러분,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남편의 말을 좇는 것이 아내로서 당
연하겠지만 지금은 못하겠어요."(Ithinkupon't:IthinkIsmell't:Ovillainy!/I
thoughtsothen:I'llkillmyselfforgrief:/Ovillainy,villainy!5.2.192-193)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복종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의 양해를 구한다.이러한 태도는 잔
소리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여성의 침묵과 복종을 강
요하는 그 당시사회에서 여성이 당당히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사이다.스탤리 브래스(Stallybrass)는 사회적
으로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이밀리어가 데스데모나의 정절을 확인 시켜주는 역할
을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닫힌 입과 잠겨진
집을 열고 나와야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47)진상
을 밝히려는 이밀리어에게 이아고가 거듭해서 요구하는 것도 ”입 닥치지 못해!,/나
불대지 말고 순순히 집으로 가.“(Butdidyouevertellhim shewasfalse?/5.2.
179,/WhichIfirstgaveher;Isaw itinhishand,/I'llbeinspeaking,liberal
astheair,5.2.216,221)라는 것이며 이밀리어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아내를 ”못
된 창녀(villainouswhore5.2.227)"라고 부른다.이밀리어가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
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하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밀리어는 “난 절
대로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Iwillne'ergohome.5.2.198),"신이건,사람이건,
악마건 모두 몰려와서 입을 다물라고 호통 쳐도 말할테다.”(Letheaven,andmen,
anddevils,let'em all,/All,allcry shameagainstme,yetI'llspeak.5.2.
222-223)라고 점점 더 이아고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며 말하고 말겠다는 강
한 의지를 보인다.이밀리어의 이러한 적극성은 데스데모나의 결백을 밝히고 이아
고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남편에 대한 여성의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던 가부장 사회

46) 이영미, “Shakespeare의 비극에 나타난 결혼과 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2000),   

  p. 113 재인용.

47) Stallybrass, "Patriarchal Territories," pp.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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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잘못된 결혼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밀리어는 데스데모나를 죽게 한 사람이 이아고임을 말하려 하자,자신의 범죄

가 탄로날까봐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하는 이아고에게 저항하면서 오직 사건의 진실
을 밝혀 데스데모나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다.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가부장사회에서의 복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칼을 물
고 엎어지지 거짓말은 안한다.여러분,거짓말이 아닙니다.(오델로에게)이런 천치
살인마!이런 지지리 못난 인간한테 저런 훌륭한 부인을 어쩌면 그럴 수가!”(By
heavenIdonot,Idonot,gentlemen;/O murserouscoxcomb!whatshould
suchafool/Dowithsogoodawoman?5.2.233-235)라고 하면서 그녀는 데스
데모나가 죽음으로 증명했었던 정절과 오델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증언한 것
이다.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아내를 이아고는 칼로 위협한다.이것은 가부장적 권
위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의 모습이다.남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밀리어는 진실
을 끝까지 밝힌다.

이 무지렁이 바보 무어야,네가 말한 손수건은 내가 우연히
주워서 남편한테 줬어.그런 하찮은 물건을 갖고 하고
추근추근하게 졸라대서 이상은 했지만,나에게 그걸 훔쳐
달라고 했던 거야.(5.2.226-229)
OthoudullMoor,thathandkerchiefthouspeak'stof
Ifoundbyfortuneanddidgivemyhusband,
Foroften,withasolemnearnestness
-Morethanindeedbelongedtosuchatrifle-
Hebeggedofmetosteal't.

이밀리어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자,이아고는 칼로 이밀리어를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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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고의 칼에 맞고 쓰러지면서 데스데모나 옆에 눕혀달라며,반복해서 버드나무
노래를 부르며 죽는다.
이밀리어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사건에 대한 모든 전말을 밝히며,이 극

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한다.그녀의 죽음으로 오델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아고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단지 여자로서 이아고가 침묵하라는 말에,즉
가부장제 사회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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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셰익스피어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먼저,『햄릿』에서의 거트루드는 근친상간의 결혼으로 햄릿을 통해 부정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비록 그녀는 정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으나,그 당
시의 가부장 사회배경과 왕권의 권력을 탐하는 클로디어스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
의 결정에 따라 아무런 힘도 없이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자아를 펼치지 못하며,그
들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근친상간의 결혼을 한다.거트루드는 햄릿에게 색욕을
참지 못하고 숙부와 결혼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당시의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로서의 의무와,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트루드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남자들의 권
력과 복수의 희생의 재물로 결국 비극을 당한 여성임을 볼 수 있었다.
오필리어도 자신의 자아는 있었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강요하는 당대의 이상적인

여인상으로서 순결을 지키며,사랑마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해야만 했다.그 당시 가부장 사회로 인해 자신의 자아를 당당히 펼
칠 수 없던 그녀는 햄릿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아와 지혜가 있는 여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라 딸로서 아버지의 의도대로 햄릿
에게 오해를 받고 거트루드와 같은 창녀의 이미지로 전락해 버린다.사랑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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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도 없게 양육되어져 온 오필리어는 자신의 자아마저 무너지게 되며,이러
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다 결국 미쳐서 자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부장사회 속에서 두 여성은 수동적인 인물로서 남성들의 가치관으

로 인해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그러나 거트루드보다 좀 더 적극
적인 여성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데스데모나는 위 두 여성인물보다 자신의 대한 정확한 주체성과 자아를 내세우

며 무어인 오델로와 결혼을 한 여성이다.그 당시 흑인과의 결혼은 가부장사회에
대한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결혼을 한다.그러나 적극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지혜롭게 펼치던 데스데모나는 결
혼 후,이아고의 계략으로 인하여 남편인 오델로부터 정조를 의심받고 매춘부라는
언어적인 폭력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순결함에 대한 오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고,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의식대로 되어져가는 수동적인 인물로 변해
버린다.그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순결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오델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여성인물이 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이밀리어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볼 때에,결혼을 하고 나서 한 남자

의 아내로서 가부장제사회의 억압과 권위에 자신의 정절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죽은 데스데모나의 오해를 풀어주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이다.그녀는 그 당시의 사회배경과 가부장사회 속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억
압과 이중적인 성도덕,언어적인 폭력,등의 실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당당한 자
기의식을 가진 여성임을 알 수 있다.이밀리어는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발언할 줄
알고,남성들의 잘못된 부분과 여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결국은 가부장사회 속에서 데스데모나의 죽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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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편인 이아고가 침묵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해를 풀어주는 이밀리어는
결국은 이아고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여성이다.
『햄릿』과 『오델로』에 등장한 네 여성들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당당히 펼치지 못하고
남성들에 의해 죽어가는 거트루드와 오필리어,그리고 좀더 그 성격이 발전되어
자기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사고
방식에 비판하는 데스데모나와 이밀러어 또한 당시 가부장 사회라는 강력한 틀 안
에서 자아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 당시 지배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들 역시 비극적인 결말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듯,셰익스피어는 네 여성인물을 내세워 가부장 사회의 폐습을 타파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그러나 셰익스피어 역시 당시 남녀 관계의 불편 등을
고발하는 데 사회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그러나 지배적인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를 개탄하는 셰익스피어는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의 위치에 연민과 열린 마음이 자
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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