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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증언과 

분신자살, 원폭의 사회화
-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2.6) -

1)

이 행 선 *

1. 들어가며: 후 배상과 핵문제

2. 피폭가족의 삶과 사회  소외, 기다림 

3. 분신자살과 핵의 험성, 원폭의 사회화 

  1) 원폭2세의 요청서와 분신자살  

  2) 핵의 험성 - 원  사고, 핵무기

4. 나가며: 원폭지옥, 원폭유

1. 들어가며: 후 배상과 핵문제  

이 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김원일의 편소설 ｢그곳에 이르는 먼 길｣

(1992.6)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소설이 거의 없는 상황

에서 2017년 5월 김옥숙의 장편소설 �흉터의 꽃�이 출간된 이 있다. 일본 동

일본 지진(2011.3.11)과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방사능오염과 핵발

소의 안 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고 경주지진(2016.9.12)은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 지 가 아니라는 을 상기시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안이 세

월호 사건(2014.4.16) 같은 재난과 결부되면서 한국인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에 더 민감해졌고 여러 분야에서 재난사건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 국민 학교 교양 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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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분출하 다. 이때 아  원폭 피해자(1세)의 자식이

지만 다행히 ‘건강한 원폭2세’이자 소설가인 김옥숙도 원폭문학 �흉터의 꽃�을 

통해 원폭 문제를 제기했다. 소설이 나온 2017년 5월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한 특별법’(2016.5.29 제정)이 시행된 역사 인 달이기도 했다. 피해 당

사자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 해에 나온 소설은 무엇을 독자

에게 달하고자 했을까.1) 이런 맥락에서 김옥숙의 작품은 굉장히 요한 의미

를 갖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어느 치에 있는가. 이 작품

은 1992년 �작가세계� 6월호에 발표되었고 같은 달 소설모음집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 포함되어 출간되었다. 소설의 시간  배경은 1992년  한겨울이다. 피

폭 운동의 역사  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 회는 주

한일본 사 에 재한 피폭자의 손해보상으로 미화 23억 달러를 요구했다.2) 마침 

노태우가 통령에 당선되고 일본과 후처리가 외교 안이 되었다. 1990년 5월 

노태우 통령이 방일했을 때, 가이후 도시키 수상은 재한국 원폭 피해자에 

해 인도  의료지원 명목으로 총액 40억 엔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한

십자사에 설치된 재한원폭피해자복지기 에 1991년 11월 1일 재한피폭자 지원

을 한 거출  17억 엔(1차분), 1993년 23억 엔(2차분)이 지 되었다. 한국 정

부는 1993년 6월 한 십자사 산하에 원폭복지사업소를 신설하고 피폭자에게 

병원진료비, 진료보조비,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고, 합천에 원폭피해자복지회 을 

설립하여 운 했다.3) 이러한 맥락에서 김원일의 소설은 1차 거출 이 한 십

자에 입 (1991.11)되고, 아직 2차분이 입 (1993.2)되기 이 의 작품이다.  

그동안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는 핵발 소와 핵폐기장 반 로 국한되어 왔고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일본의 민단, 핵 회의 등 시민단체와 한국인 피폭자의 

연 의 맥락에서 별도로 기록되어 왔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는 국

1) 이행선, 2018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문학: 김옥숙, �흉터의 꽃�(2017)｣ 

�기억과 망� 39, 148-190면. 

2) ｢被爆  日에 23 달러 보상 요구｣, �동아일보�, 1987.12.01, 11면.    

3) 정재정, 2014 �주제와 쟁 으로 읽는 20세기 한일 계사�, 역사문제연구소, 325-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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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다양한 조를 구해온 ‘ 회활동의 역사’와, 일본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의 

지원과 연  속에서 이어져 온 ‘재 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4) 이러한 역사에

서 일본의 40억 엔 지원은 공식 사죄를 동반하지 않았고 배상 명목이 아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피폭한국인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건이었다. 그 다면 김원일

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1차분이 입 된 이후 시 을 배경으로 어떠한 원

폭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일까.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살아가는 원폭피해자들은 1세와 2세를 

합쳐 4만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시  상황에 따라 고통 받는 사

람들이 다시  무 심과 냉담 속에서 허물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도인 이 작품의 作意에 해 “핵 문제가 민족 체의 생존과 결부돼 논

의되고 있는 시 에서 원폭의 끔 함을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소재를 통해 자기의 작품세계를 넓 가는 것은 작가의 당연한 의무겠지

요. 한 이념의 직  립을 다루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

낌이 도 합니다.”

한때 분단문제를 계속 작품화해도 가슴에 미진한 것이 남아 다시 쓸 수밖에 없었

다고 고백했던 김 씨는 월간 �문학사상� 6월호에 실사회주의국가의 붕괴의 이념의 

와해에 따른 분단문학의 변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분단문학이 역사 속에 사라진 남로당, 빨치산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림으로

써 재 진행형으로서의 분단 실을 놓쳐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의 분단 실을 

담기 해서는 그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문학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

는 주장이다. 

“물론 분단이 계속되는 한 그 원인을 만들어낸 해방공간과 쟁을 무시할 순 없

겠지요. 그러나 격한 이념소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직  이념쟁투가 아닌 살

림, 가난, 집단간의 갈등, 민족 등 원  문제에 근할 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작품은 분단의 재  모습을 그리기 한 심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5)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한국인 원폭피폭자문제를 2년 동안

의 취재 끝에 완성한 것으로, 폭넓은 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은 피폭자의 

고통을 사실 으로 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역사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집단

4) 정근식 편·진주 채록, 2015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31면. 

5) ｢인터뷰 “분단文學, ｢이념｣은 이젠 한계 ｢피폭자의 버려진 삶｣ 더 실”｣, �경향신문�, 

1992.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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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외를 철 하게, 객  시 으로 형상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작가는 재 쟁 화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보상 문제와 한반도의 핵문제의 

한 복 에 한국인피폭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집어넣어, 피폭자문제가 사의 총체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망의 끝에 도달한 피

폭자 2세가 피폭후유증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다가 죽어가는 부친을 껴안고 화문네

거리에서 분신자살하는 이 소설의 결말은 히로시마의 불바다보다 오늘의 실이 더 

끔 한 불바다라는 언을 강렬하게 제시한다.6)

 

그 까지 분단문학을 추구해온 김원일은 민주화와 소련 붕괴 이후 “이념의 직

 립을 다루는 한계”를 실감하던 , 새롭게 북핵 문제가 부상하는 것을 목

도하게 된다. “핵 문제가 민족 체의 생존과 결부돼 논의되고 있는” 실을 체

감한 김원일은 “그동안 분단문학이 역사 속에 사라진 남로당, 빨치산 문제에 지

나치게 매달림으로써 재 진행형으로서의 분단 실을 놓쳐왔다는 것”을 자각하

게 되고 “분단의 재  모습”을 원폭 피해자에서 발견하 다. 2년여의 취재를 

통해 산출된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작가는 재 쟁 화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보상 문제와 한반도의 핵문제의 한복 에 한국인 피폭자들의 고통

스런 삶을 집어넣어, 피폭자문제가 사의 총체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

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3년을 취재하고 쓴 김옥숙의 �흉터의 꽃�은 ‘특별법’(2017) 시행만큼이나 한국

사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기록 과잉시 라고 하지만,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원폭 피해자의 호소와 경험이 공  언어화 되어 미디어의 

공  이슈로 환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27년 , 1990년 5월 24일 일

본 정부의 40억 엔 지원이 결정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잠시지만 원폭피해자 문제

가 피폭운동 사상 가장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본고는 이 국면에서 김원일이 원폭문제의 사회화와 공 기억화를 해 어떠한 

략과 내용으로 ｢그곳에 이르는 먼 길｣7)을 구성했는지 구명(究明)하고자 했다. 

6) ｢역사가 버린 被爆  고통 부각｣, �조선일보�, 1992.07.08, 13면. 

7)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핵심인물인 정순욱이 아버지 동칠의 병원 진료를 해 여동생 

수임을 데리고 서울에 상경하여 묘산의 집을 찾으면서 시작된다. 총4일 체류 계획의 시간

 구성하에서 소설은 크게 5장으로 나뉘어 있다. 1장은 서울 첫날로 밤에 터미 에 도착

하여 강남의 묘산 집에 찾아가 잠을 자는 것이고 2장은 이튿날 한국원폭피해자 회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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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등장인물의 가족생애사’와 ‘요청서와 분신자살, 핵의 험성 달’을 통

해 피폭자의 삶의 실상과 논쟁지 을 드러내는 략을 취했다. 그래서 2장은 

자, 3장은 후자의 문제를 다룬다.              

2. 피폭가족의 삶과 사회  소외, 기다림 

김원일은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서 두 가족이 만나는 서사 략을 취했다. 

작품은 합천에 살고 있는 피폭자 정동칠 가족이 고향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묘산 

화백을 찾아가 서울 강남에 치한 집의 인종을 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를 통해 ‘두 가정의 소개와 비’가 서사의 한 축이 되고, 정동칠 아들인 순욱이 

묘산에게 순욱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생애에 해 물어보면서 정동칠 가

족 3 의 생애사가 완성되는 서사가  하나의 축이다. 이 게 구축된 피폭자 

집안과 비피폭자 집안의 비 속에 식민지 시 와 1945년 이후 1992년에 이르는 

한국인 피폭자 가족의 생애사가 가시화 된다.              

이러한 설정은 작가가 가족구술사라는 생애사  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 본격 인 증언집의 시작을 알린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

과 증언�(2005, 증언:2002.11-2003.3)은 증언자의 피폭 경험을 원폭피해자들의 

생애 체 속에서 바라 야 한다는 입장이었다.8) �내 몸에 새겨진 8월 - 히로시

아가 진료확인증을 받고 십자병원에 가서 확인증을 보여주고 피폭자의뢰권을 발 받는

다. 3장은 그날 밤 묘산의 집에서 순욱이 묘산에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얘기를 물어

보는 내용이다. 4장은 3일째 경희의료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하는 내용이다. 5장은 진료 

후 오후 늦게 순욱이 일본 사 에 가서 사를 만나 요청서를 달하려고 하지만 경찰에 

제지당하고 학 출소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나 묘산의 막내딸 정혜의 운동권친구 2명과 

술자리를 하고 묘산 집에 귀가한다. 그 사이 출소에 연행되었을 때 정혜가 동칠과 수임

을 데리고 먼  집에 돌아갔는데 동칠의 병세가 격히 나빠져 묘산이 입원을 시켰다. 순

욱이 귀가 후 묘산, 이 여사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다. 그 다음날 4일째 퇴원한 아버

지를 데리고 화문으로 이동한 순욱이 도로 간에 뛰어들어 미리 비한 시 를 끼얹고 

동반 분신자살을 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8) 정근식 편․진주 채록, 2005 앞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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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2008, 증언:2004.11-2008)은 피폭구

술자 20명이 왜 그 장소에 있어야 했는지 역사  의미를 묻는다.9) �한국원폭피

해자 65년사�(2011, 증언:2011.4-11)는 일본에서 나온 원폭체험이야기는 체로 

‘피폭체험’에 한 이야기로서 그 이 이나 그 이후의 이야기에는 이 맞추어

져 있기 않기 때문에 외국인 피폭자가 도일하게 된 계기나 생활 등에 한 내용

은 미비한 수 10)이라고 지 했다. 즉 이들 구술 기획의도의 성공여부와 별개로 

담자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확장해보면 ‘피폭 순간’만을 다룬 문학작품이나 

증언을 극복하고 ‘도일 이 , 이후, 피폭 당시, 귀국, 귀국 이후의 삶’ 등을 총체

으로 악하는 것이 희생자를 온 히 변하고 이해하며 공  기억화 할 수 

있는 효과  방안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원일이 한국에 원폭의 역사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가족구

술자의 생애사 서사 략을 택한 것은 나름 합리 이다. 일반 으로 개별 구술은 

경험과 시각에 차이가 있고 증언의 내용과 구성  깊이가 다르며 그 양은 실

으로 고 편 이다. 가족구술사를 차용한 소설의 형식은 개별 구술의 단

을 극복하고 독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정순욱의 아버지는 피폭을 

당하면서 그 이 의 기억을 잃어버린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원폭의 험

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소설 속에서 생애사를 완성할  다른 핵심  인물의 등

장을 의미한다. 3 를 가시화하기 해서는 3 의 간인 아버지의 치보다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할아버지의 손자인 순욱이 더 합하다. 여기에 작가는 기억

을 못하는 순욱의 친아버지 신 ‘이웃 아버지’격인 묘산 화백과 순욱의 화를 

통해 외조부의 생애를 완성시켜 도일 이  시 의 상황을 가시화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원폭3 의 피폭가족생애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채택 배경에는 소설이 쓰인 시 의 향도 감안이 되어 있다. ｢그

곳에 이르는 먼 길｣은 원폭 66년여가 지나 쓰 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다양

한 피해자상이 존재한다. 세  차이와 원폭후유증의 유무에 따라 상이한 피해상

 9) 일제강 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일제강 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원회, 6면. 

10) 한국원폭피해자 회 편찬 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 회, 

475-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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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편으로 서사화 하여 피해의 역사를 총체 으로 

정리하기 해 작가는 원폭 1세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정동칠의 삶을 보여주면서 

‘원폭 2세인 정순욱’을 사실상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다시 정리하면 정순욱은 

아  아버지 정동칠과 여동생 정수임의 삶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고향 합천에서 

자신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어릴  이웃하고 살았던 묘산 화백에게 외조부

/모의 생애를 질문하여 집안의 외할아버지부터 자신 세 까지 피폭가족사를 완

성하는 핵심  인물이다.    

 

【정순욱 가족의 세  구성】

1 (원폭1세) : 홍 서방(외할아버지)-미에 상(일본여성, 피폭); 두 분 일본 항, 소식 끊김

2 (원폭1세) : 게이꼬(딸, 혼열, 피폭), 홍일동(아들, 피폭, 어릴 때 한국 쟁 휴  무렵 사망)

         ☞ 게이꼬 결혼사 - 혼 실패, 3년만에 쫓겨남(아이 못 낳고, 아퍼서 일 못함)

                          - 정동칠(피폭,  58세)과 再婚(결혼생활 2년), 딸 수임 낳고 사망

3 (원폭2세) : 정동칠의 아들 정순욱(  32세), 딸 정수임(  30세) 

         ☞ 정순욱 원폭증 : 신경통, 고질  두통, 근육무력증, 심한 약시 등  

         ☞ 정수임 원폭증 : 정신박약, 난청, 좌골 신경통, 빈  등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정순욱(32세)이 아  아버지 동칠(58세)의 병원 진

찰을 해 애 에 4일 계획으로 서울에 올라와 묘산 화백 집에서 3일 머물며 벌

어지는 일을 다루는 작품이다. 정순욱은 올라온 김에 5개 기 (일본 사 , 법무

부장 , 외무부장 , 보사부장 , 미국 사 )에 피폭자의 실을 알리고 지원을 

구하는 요망서(이하, 요청서로 칭함)를 5개 비해왔다. 그  소설에서는 병

원 진료 후 일본 사 에 찾아가는 목만 나온다. 즉 그가 일본 사 에 찾아

가 피폭자의 염원을 이야기하기 이 에 이루어지는 ‘두 가족의 면’은, 생애사

의 비와 완성을 통해 피폭자가 살아온 지난한 삶과 고통을 독자에게 먼  알

리는 기능을 한다. 피해자의 요청서를 이해하기 해서는 먼  그들이 겪은 삶

과 한을 알아야한다. 피폭자를 지원하는 사회 제도의 구축은 피해자의 실에 

한 지식과 사회  기억화 그리고 사회  공감  확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작가는 정순욱 피폭자 가족의 열악한 처지를 독자에게 더 부각시키기 해 같

은 합천군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묘산 화백(본명 : 오성규, 호 : 묘산)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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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한다. 동일 고향의 ‘피폭자 집안  원폭과 련 없는 집안’의 흥망성쇠

가 서사의 기본 제다. 묘산은 1945년 1때 아버지가 호열자(콜 라)로 사망

하고 1년 후 어머니가 가출해서 큰 에서 살다가 학교 졸업 후 구에 가서 

그림을 배워 22세 때 국  동양화 특선에 뽑히고 이듬해 서울에 올라가 특  3

회,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인물이다. 그는 구 서문시장 부유한 포목상의 무남독

녀 아내를 만나 25세에 결혼해 동양화가로서 부와 명 를 다 이뤘다. 거실에 

할 출소와 연결되는 자동경보기를 단 강남의 호화 고 주택에 살며 골동품과 

고화 수집이 취미인 그는, 운 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국산 애완견 요크셔테리

어에게 스테이크와 외제 사료를 먹인다. 아내 ‘이 여사’는 부유층 서 모임 부회

장이고 기업가에게 남편의 그림 매를 주선하기도 한다. 큰 아들은 약사와 결

혼하고 미국에서 경 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둘째딸은 랑스에서 산업디자

인 유학을 하고 있다. 막내는 서울에서 역사학을 공하는 학2년 오정혜다. 즉 

유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묘산, 이 여사, 오정혜’ 세 사람이 강남집에서 ‘정순욱, 

아버지 정동칠, 동생 정수임’을 면하는 국면이다.     

  

더부룩한 머리카락에 가루를 잔뜩 쓴 은이의 안경 쓴 모습에 묘산은 순간

으로 흠칫 놀랐다. 가 불거진 훌쭉한 얼굴에 도수 높은 안경알 안쪽의 방울

이 희번덕거렸는데, 풍기가 있는 듯 왼쪽 꺼풀이 씰룩 었다. 무 취식자, 아니면 

수배자로 분류해야 마땅한 음산한 몰골이었다. …( 략)… 순욱이 정동칠 씨와 게이

꼬 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원폭 피해자 이세가 되는 셈이었다. 부모가 모

두 피폭자이니 그가 후유증을 앓고 있지나 않는지, 묘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틈입자의 외양이 상 밖이라 묘산은 무언가 당하지 않았냐는 느낌이 들었다. 찾

아오라고 일 으니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돈을 얼마 정도 쥐어주더라도 

돌려보낼 궁리를 짜내야 할 형편이었다. …( 략)… 그들은 한마디로 거지 가족으로 

불러도 별 허물이 되지 않을 만큼 궁상을 떨고 있어, 묘산은 낭패한 느낌에 로 한

숨이 나왔다.11)

면 당시 순욱(32세)은 무릎과 허리에 신경통이 있고 고질 인 고통에 무기

력증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잠시 쉬고 있다. 여동생 수임(30세)은 귀가 어

11) 김원일, 1992 ｢그곳에 이르는 먼 길｣ �그곳에 이르는 먼 길�, 소설사, 197-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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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고 말도 어 하며 정신도 박약하고 몸이 아 다. 아버지(58세) 동칠은 실 증

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아 지 않은 곳이 없다. 이 가족은 농 에 빚이 있고 

세민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는 극빈층이다. 이들은 묘산(53세 추정)의 집이 무 

화려해서 충격을 받는다. 이 집의 부엌은 식당으로 불린다.  

이 극단 인 비하에서 순욱 가족은 지하실방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순욱

의 질문과 묘산의 답으로 구체화된 외조부, 외조모의 고난스런 삶이 추가된다. 

이 극명한 구도에서 독자는 몸이 아 고 교육받지도 못하며 제 로 된 직업을 

갖지도 못한 피폭자 가족의 사정을 넘어 원폭 이  식민지 시 까지 면하게 

된다.

간단히 순욱 일가 3 의 생애사를 정리해 보면, 외할아버지 홍 서방은 20세 

되기  가난 때문에 해탄을 건  히로시마에 정착해 간장가게 원으로 일하

면서 스시집 원인 일본여성 미에 상을 만나 결혼하고 게이꼬12)를 낳게 된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미에 상과 딸 게이꼬(소학교 2년)는 피폭을 

당하는데, 홍 서방은 후쿠야마 철 소에서 부를 하고 있어서 피폭을 피했다. 

일가족은 해방 이후 1945년 10월 합천으로 돌아와 소 장수를 시작했다. 아들 

홍일동은 원폭후유증(머리 작고, 사팔뜨기, 모자람)으로 일  사망했고 딸 게이

꼬는 나 씨에게 시집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원폭후유증으로 일을 못해 3년 

만에 쫓겨났다. 이후 게이꼬는 정동칠과 결혼하여 순욱을 낳았고 수임 출산 5일 

만에 사망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2년 남짓이다. 외할아버지 부부는 일본으

로 항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순욱의 아버지 동칠은 과거 히로시마에서 피폭 

당했다가 10살 쯤 합천에 홀로 돌아와 푸 간 백정 일과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

며 생계를 꾸렸다. 주인공 순욱은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농업고등학교 

때 아 서 원폭에 해 공부를 한 이후 충격을 받고 거칠게 세상을 살다가 농민

운동을 하기도 했다. 재 그는 무릎, 허리 신경통과 고질 인 두통 등을 겪으며 

과로하거나 피로하면 코피를 흘려서 일을 쉬고 있는 상태다. 수임은 몸이 체

으로 좋지 않고 난청에 말도 어 하며 정신박약이다. 

12) 원래 이름은 경자(京子)인데, 어머니가 일본 여성이어서 사람들이 그 딸을 경자 신 

“게이꼬”라고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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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순욱 가족은 운 좋게 피폭을 피한 외할아버지를 제외하고 외할머니

와 양부모가 모두 피폭을 당했고 한 명은 사망했으며 순욱과 수임은 원폭2세로

서 원폭 유 이 의심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한국인 피폭

자의 삶은 민족의 수난사와 결부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억압과 궁핍

한 삶에 시달리던 조선인이 살기 해 일본 히로시마에 건 가 일을 하지만 강

국의 쟁의 결과로 원자폭탄을 맞아 사망하거나 사실상의 장애인이 되어 원

인모를 질병과 가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민족의 수난사’이자 ‘피폭자의 수

난사’로서 피폭자의 생애사를 구성하는 소설의 기본골격이 된다. 이 소설을 읽은 

독자는 피폭자 집단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동시에 원폭과 민족의 역사를 새롭

게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묘산의 일가족은 피폭자의 열악한 처지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는 묘산 가족을 매개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었던 

피폭자에 한 사회  냉 의 실체를 독자에게 구체 으로 보여주는 략을 취

했다. 앞에서 간략히 정리한 생애사는 로 배우는 일 기일 뿐이다. 그러나 피

폭자는 지 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겪는 사회  차별과 냉 , 

무시,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 �흉터의 꽃�의 작가 김옥숙은 피폭자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원폭지옥”이라고 표 한 바 있다. 

묘산은 고향에서 평 이 나빠질 까  체면 때문에 순욱 가족을 ‘고향 손님’으

로 하는 선  인물이고 그 아내 이 여사는 과시욕과 “속물성 이기주의”의 

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묘산이 순욱 가족을 맞이했을 때 이들의 인상은 

“거지가족”이었다. “그는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셋 쪽에서 쉰내 섞인 지린내가 

은은하게 풍겨옴을 느 다. 안사람이 돌아와 셋의 모색을 본다면 의자 더럽힌다

며 살깨나 푸리라 짐작”13)했다. 묘산은 자식들이 유학을 떠나 2층에 빈방이 

많은 데도 이 가족을 반지하방에 머물게 했다. 이 여사는 더럽고 염될지 모른

다며 시종일  여 으로 쫓아내라고 외친다. 이들에게 가난한 순욱은 잠재  범

죄자로 간주되었고 일가족은 피폭자로서 원폭증의 자로도 간주되었다. 이 

여사는 순욱 가족이 이튿날 녁에 식당(부엌)에서 식사를 했다고 야단법석이었

13)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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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삼일 째 녁에는 순욱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외쳤다. 이에 순욱도 무시하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작가는 피폭자의 고된 일상과 소외감을 강조하기 해 ‘서울살이’와 ‘피폭자 

치료 행정체제’를 추가 으로 배치했다. 사실 타향에 와서 길을 헤매는 것은 피

폭자가 아니어도 구나 겪는 일이지만 피폭자가 서울의 원폭 지정병원에서 진

찰을 받기 해서 필연 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원래 운 사

와 자가용이 있는 묘산 화백이 차를 내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묘산은 차 

신 교통비를 줬다. 작가는 이 내린 한겨울로 시간  배경을 설정하여 지하

철과 버스는 사람들로 만원이다. 이 가족은 교통지옥을 겪으며 환승을 거듭했고 

지하철에서는 순욱이 소매치기를 당해 비해온  재산 7만원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여동생과 아버지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사람들에 려서 강제로 

내리게 되는데 구역질까지 한다. 이들은 동 문에서 내려서 십자 병원까지 걸

어서 이동했다. 병세가 완연한 아버지 동칠은 서울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격

하게 건강이 나빠져 생명이 며칠 남지 않은 단계까지 이른다.

병세 악화는 ‘피폭자 치료 행정체제’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이 가족은 한국원폭

피해자 회를 거쳐 겨우 십자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십자 병원의 구호과

는 원폭치료 자격을 확인만 해  뿐이다. 지정병원인 경희의료원에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즉 한국원폭피해자 회에서 진료의뢰확인증을 발 하고 십자병

원 구호과에서 그 증을 확인해 무료진찰 조치를 한 후 지정병원에 가야 진찰을 

받고 그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오는 게 피폭의료행정의 여정이다. 이런 복잡한 

차는 몸이 아  피폭자를  고려하지 않는 의료체계다. 일본 정부의 거출

을 받는 곳에서 운 하는 병원이 직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

로 보내는 것도 문제로 지 되었다. 특히 작가는 이 일가족을 계속 기다리게 했

다. 교통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경희의료원에서 원무과 수 후 4군데에서 

아버지가 검사를 받는데 계속 기다리도록 설정이 된다. 내시경 검사를 해 아

침 식사를 하지 않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 동칠은 몸이 격하게 악화되었는데 

한참 기다린 후에도 간호사는 심시간이 다며 더 기다리라고 한다. 심지어 4

일째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검사결과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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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서울에서 단기체류 계획으로 올라온 피폭자는 입원은커녕 진단 결과

도 얻기 힘든 구조다. 독자는 순욱 일행이 묘산의 집에서 나와 병원에 이르는 

여정을 읽는 과정에서 단한 불쾌함과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된다. 

피폭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심정을 독자가 리체험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순욱은 삶이란 자체가 이 게 조히 끝없는 기다림의 되풀이일는지 모른다는 생

각이 들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다시 한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겨우 넘기면 다

시 허 넘어야 할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면 다시 새로운 고

비가 앞을 막은, 참으로 지루한 먼 길 - 목숨을 연장시키기 한 실낱같은 기 도 

무 져선 끝내 이르고야 말 죽음을 알면서도 지칫거리는 걸음으로 고비고비를 넘어 

걷고 걷는 삶의 도정이야 말로 지겨운 기다림 그 자체 다. 쓰러져 밟히며, 주 로부

터 갖은 모독을 당하며, 시행착오를 겪어도,  멀리 기다리고 있을 삶의 마지막 지

에 이르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인생. 그 마지막 지 을 희망이라 여겨 힘차게 걷

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끝내 이르러 그 앞에 서면 희망의 깃발이 망의 조

각조각으로 기워놓은 더기에 불과함을 알 것이다. 아버지는 물론 자신이 바로 그

런 삶의 길을 허 허  걸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무수한 고비를 넘겨야 이르는  

멀리 보이는 더기 깃발을 향해, 지 도 기다리는 이 무의미함이야말로 세 식구 삶

의 다름 아니었다. 순욱의 생각이 그런 비 에 젖어 있었다.14)

인용문은 정신과 앞에서 기다리던 순욱이 ‘기다림’을 자신과 피폭자의 일생에 

용해 생각하는 목이다. 이 소설의 제목인 ‘그곳에 이르는 먼 길’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피폭자의 인생은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면 

다시 새로운 고비가 앞을 막은, 참으로 지루한 먼 길”이고 “고비를 넘어 걷고 

걷는 삶의 도정이야 말로 지겨운 기다림 그 자체 다. 쓰러져 밟히며, 주 로부

터 갖은 모독을 당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게 인생이다. 희망은 더기 깃발이 

되고 그 “ 더기 깃발을 향해, 지 도 기다리는 이 무의미함이야말로 세 식구 

삶의 다름 아니었다. 순욱의 생각이 그런 비 에 젖어 있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극복의 무의미함이 피폭자의 삶이다. 반복되는 생의 고통과 

기다림, 이 무의미함이 죽음 충동을 일상 으로 야기한다. 한 자살을 하지 않

아도 원폭후유증에 의한 병이 죽음을 인도한다. 아버지 동칠은 병원에 가면서 

14)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89-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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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토하고 진단을 해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심각

하게 몸이 악화되어 혼 을 거듭하다가 결국 3일째 녁에 입원하게 된다. 피폭

자가 정신과, 방사선치료 등 불필요한 진료를 받다가 오히려 생명을 받는다

는 게 작가의 의도다. 피폭자의 몸 상태와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의료행정 시스

템은 피폭자 문의사와 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환기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미비는 정부의 무 심과 홀 , 사회  소외를 환자에게 각인하는 작용

을 한다. 즉 ‘기다림’이란 사회  냉 와 소외의  다른 표 이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  혜택의 배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무시, 제도의 소외가 

심리 인 축을 가속화하고 소외감을 극 화하며 순욱의 말처럼 “비 ”이 내면

화한다. 빈곤, 병, (혜택과 심의) 기다림, 무의미함, 실망, 낙담, 비 은 피폭자

의 자살충동의 근본조건이다. 순욱도 고등학생 때 자신이 원폭 2세인 것을 인지

한 이후 여러 번 자살을 결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요컨  작가는 ‘묘산 가족의 멸시와 서울살이의 불편함, 피폭자 의료행정체계

의 실’의 문제를 합하여 피폭자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무시, 소외 심리와 

비 , 자살충동을 독자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원폭에 의한 피폭 

후유증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피폭자의 ‘원폭지옥’의 생애사가 ‘민

족 수난사’의 서사를 넘어서 사회화 되고 있다.       

3. 분신자살과 핵의 험성, 원폭의 사회화 

1) 원폭2세의 요청서와 분신자살

순욱의 아버지는 사망 직  상황이고, 여동생 수임은 정신박약의 상태다. 사회

으로 소외된 순욱 가족 에 세상에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순욱밖에 

없다. 1991년 11월 일본의 1차 거출 이 지원된 이후 상황에서 작가는 순욱의 

입을 빌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어떤 염원을 신 발화하고자 했을까. 학창시  

성 이 1등이었다던 순욱은 곧 사학과 3학년으로 올라가는 묘산의 막내딸 정혜

나 정혜 동료 운동권 학생 창세, 무보다 더 지 이고 핵문제를 가장 많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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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원폭증으로 믿고 있는 

순욱의 발화가 작가의 목소리를 변하는 셈이다. 작가는 순욱과 련해 ‘요청서

와 분신자살’이라는 문학  장치를 설정했다. 순욱이 서울에 올라올 때 5개의 요

청서를 비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 으로 공개된 것은 일본 사 에 보내려 했

던 요청서가 유일하다. 

요청서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에 우선 소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

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버지의 경희의료원 진찰 후 순욱은 정혜 일행과 만나기

로 한 약속을 지키기 해 가족을 이끌고 일본 사 으로 향했다. 사 을 경

비하는 경찰에 막힌 그는 묘산의 집에 돌아와서 이 여사의 멸시를 받고 분노해 

집을 나간다. 다음날 그는 날 밤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퇴원

시켜 동생과 함께 화문 앞 시 를 하러 간다. 시 행진을 시작한 순욱은 갑자

기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 자신과 아버지의 몸에 시 를 붓고 분신자살을 

했다. 그의 요청서는 발견될 수 있도록 가방에 담아 에 둔 상태 다. 동생 수

임이 그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난다. 이런 맥락에서 그 요청

서는 순욱이 바라는 가장 핵심 사안  하나라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재산  청구권에 한 

문제의 해결과 한일경제 력 정에 따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한국정부에 

지 함으로써 모든 일 재산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인 피폭자들

은 그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조차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65년 상시 

일본측은 태평양 쟁의 한국인 사망자를 2만 1천 9백 19명, 유해 2백 32구라는 자료

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그후 속속 밝 진 역사  진실과 사료에 의해 허 임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물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한국인 희생자는 그 자료에 제외되

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 징용으로 동원된 한국인 피폭자를 일본의 태평양 쟁 

수행자로 간주할 때 사망  생존자의 보상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의회가 입법화한 자국민 피폭자 원호  지 규정에 하여 한국원폭

피해자 회가 작성한 23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일본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둘째, 일

본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1969년 이후 1년에 2명에서 10명 내외

로 도일 치료를 주선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에 내보이는 시효과  생색으로, 

이를 과감히 면 수정하여 한국인 피폭자에 한한 피폭 치료는 자국민 피폭자 치료 

수 에 하여 동등하게 우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배상청구나 개인청구와 상 없

이, 제2차 세계  종결 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조례(ITM조례)의 제6조 C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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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인도(人道)에 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에 한 일본

의 진정한 ‘통석(痛惜)’이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피폭자 지정병원에

서 원인을 피폭에 의한 질병으로 진단할 경우, 일본은 인원에 구애됨 없이 청 도

일 치료를 주선해야 합니다. 한 일본은 자국 원폭병원의 문의를 한국에 출장시

켜 한국인 피폭자의 정기  검진과 치료를 담당  함으로써 인술(仁術)의 사명을 하

게 해야 합니다. 셋째,  두 조건에 선행하여 90년 5월 노태우 통령의 도일시 일

본 정부가 약속한 ‘인도  측면’의 단서 아래 원폭 피해자를 해 희사하기로 약속한 

40억 엔을 하루 속히 완결지어 피폭자가 그 혜택을 입도록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체로 이제 고령자인 피폭자들은 그동안의 병고와 생활고로 속속 사망하고 있으므

로, 일의 선후가 있듯 시효를 늦출 일이 아닌  압니다.  세 가지 요망에 한 일

본 정부 당국의 성의 있는 응책을 구하는 바입니다… 15)

순욱은 요청서에서 핵심 3가지를 언 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

회가 요구하는 23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지켜야만 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생

색내기용 도일치료에서 벗어나 한국인 피폭자의 피폭 치료를 일본 피폭자 치료 

수 에 하여 동등하게 우해야 한다. 셋째, 희사하기로 한 40억 엔을 하루 속

히 완결지어 피폭자가 그 혜택을 입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도일치료가 단되자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

회 회장이 일본 사 을 찾아 23억 달러 배상요구를 했다. 일본 자국민과 동

등 우를 원한 것처럼, 이 액은 당시 피폭일본인이 보상받고 있는 국가 산 

기타 원호수단  부를 기 으로 1987년 재 한국에 살고 있는 피폭자 2만 3

천여 명(추정)을 계산한 배상액이었다. 40억 엔을 빨리 완결하라는 것은 1991년 

11월 1차 지 에 이어 2차분 23억 엔 입 을 가리킨다. 당  2차분은 1992년 입

 정이었고 조  늦어져 1993년 2월에 지  완료되었다. 그 다면 순욱은 이

러한 을 일본에 재차 구하고 한국사회에 알리기 해 목숨이 경각인 아버지

와 함께 분신자살을 한 것인가. 이 피폭자의 실감을 이해하기 해서는 당  분

기를 알아야 한다. 

(이맹희 씨의 항의문) 일본에 강제연행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은 원

폭에 의해 사망하고 나는 그때 받았던 상흔을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15)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01-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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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유 에 의한 병마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없다는 것이다. 해방되고 나서 45년이 흘 지만 보상 은커녕 치료조차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지 의 사정을 일본정부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 

책임을 지고 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원망의 소

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한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부탁이다.16)

한국원폭피해자 회는 한국정부  한 십자사와 함께 ‘복지증진 책 원회’를 

구성해 40억 엔의 사용처를 의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 다. 

① 무료치료(보험진료에 의한 의료비의 자기분담분 지 )

② 연1회 건강진단 

③ 1인당 매월 10만원(2000년 8월 재. 실시 당 에는 5만원) 진료보조비 지

④ 장례비 1인당 150만원(2000년 8월 재, 실시 당 에는 70만원)

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  건립(1996년 10월 완공)17) 

1990년 5월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40억 엔 지불 결정이 났을 때, 한 달 여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성 피폭자 이맹희(65)가 일본 사  앞에서 항의문을 뿌

리고 농약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18) 40억 엔은 많은 것처럼 보이

지만 회가 요구한 23억 달러보다 훨씬 었고 일본 피폭자들을 한 일본의 1

년 산 2,300억 엔에도 한참 못 미쳤다. 한국인 피폭자들은 이 액을 가지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

냈다. 이맹희의 음독 시도는 그 극단 인 반응의 하나 다. 삼자가 보기에는 무

료치료와 10만원 수당이 제공되고 합천에 원폭피해자복지회 이 건립되어 회  

거주도 가능해졌지만, 한국인 피폭자는 일본인 피폭자와 같은 치료비 지원과 

각종 수당(보건, 건강 리수당 등)을 원했다. 보통 피폭자는 궁핍해서 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처럼 지원을 원했다. 이맹희 사건의 향을 받은 작가 

김원일이 이맹희처럼 요청서를 설정하고 순욱과 아버지까지 동반해 충격 인 자

살을 하는 서사 구조를 만든 셈이다. 이런 맥락을 참고하면 작가는 당  피해자

의 염원을 반 해 소설 속 요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 다면 요청서 내

16) 한국원폭피해자 회 편찬 원회 편, 2011 앞의 책, 222-223면. 

17) 의 책, 222면. 

18) ｢원폭피해자 음독 태｣, �조선일보�, 1990.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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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동반 분신자살이 피폭자의 바람을 독자에게 효과 으로 달하는 략이었

을까.  

정순욱과 이맹희의 요청서와 자살 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

다. 이맹희는 원폭 1세인데, 정순욱은 원폭 2세다. 한 순욱은 단독 음독자살을 

시도한 이맹희와 달리 병환이 심해 생명이 다한 아버지와 함께 동반 분신자살을 

했다. 문제는 원폭 1세 이맹희는 순욱의 아버지 동칠처럼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원폭 2세 순욱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원폭 1세 는 사실 일본의 

1991년 11월 1차 거출  지원 이 에 이미 무료 진료가 시작되었다. 1989년 8월 

15일부터 한국원폭피해자 회가 원폭피해자 치료를 액 무료로 해주었다. 7월

부터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원폭피해자 부분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보험이 원폭피해자 개인부담 의 50%만을 지원하자 한국원폭피

해자 회가 나머지 50%를 부담해 치료비를 액 무료화 했다. 이로써 원폭피해

자들은 교통사고나 자해사고 이외에는 원폭후유증이 아닌 질병도 액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다.19) 

하지만 원폭 2세는 여 히 제외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원폭의 유 을 의학

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폭 2세의 병도 유 에 의한 원폭후유증으로 공식

인정 받지 못한다. 이는 지 도 여 히 바 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소설에서 순욱

과 여동생 수임도 갖가지 병을 앓지만 무료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소설에서 

원폭 3 의 가족생애사가 제시된 것도, 원폭 2세가 원폭유 에 의한 원폭후유증

을 겪고 있다는 것을 원폭 2세(순욱, 수임)의 ‘병든 신체’로 세상에 증명하는 효

과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원폭 2세 순욱의 치솟는 분노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시민

사회에 해지기 해서는 ‘원폭 2세의 입장을 변하는 목소리’가 요청서의 가

장 많은 비 을 차지해야 하는데 원폭 2세의 바람은 오히려 제외되어 있다. 그

는 미약하지만 많은 에서 개선되고 있는 원폭 1세 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목

소리를 내며 동반 자살을 한 셈이다. 그것도 심지어 일부는 실 되고 있었다. 그

19) ｢原爆피해자치료 액 무료로 피해자 회서 개인부담  지원｣, �동아일보�, 1989.08.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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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이 소설은 원폭 피해를 잘 아는 독자가 아니면 ‘원폭 2세의 실과 문제’까

지 제 로 인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 분신자살은 이맹희의 자살기도 외에도 ‘1991년 분신정국’의 투쟁방식이 

투사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순욱이 아버지와 동반자살을 한 것은 일부 

무리한 설정으로 비춰진다. 순욱이 고등학생 때 원폭 문제를 알게 되어 좌 하

고 농약을 가져와 가족자살을 하려했을 때 아버지는 반 했다. 그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서울에 진료 받으러 올라온 것인데 아들 순욱은 지나치게 끌고 다

니며 병세를 더욱 악화시킨다. 추운 한겨울에 혼 을 거듭한 아버지는 삼일 째

에 이미 병원에 입원해 목숨이 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묘산 화백은 

아버지를 혹사시킨 순욱을 크게 야단쳤다. 그런데 순욱은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화문까지 데려간다. 그는 생명이 다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소 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시 를 뿌리고 함께 분신자살을 한다. 정신없이 사경을 헤매던 아

버지 동칠이 갑자기 아들에 의해 화문으로 옮겨져 화형을 당해 죽는 형국이

다. 게다가 동칠은 원폭 1세다. 원폭을 경험한 생존자는 폭탄 투하 당시의 열기

와 충격이 떠오르기 때문에 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린다. 그런 피폭 생존자

에게 화형을 가한 셈이니 동칠로서는 두 번째 죽음의 공격을 당한 셈이다. 순욱

은 한국사회에 피폭자 죽음의 충격을 주고 자신의 자살의 정당성을 해 원폭 1

세로 증명이 된 아버지를 억지로 죽음에 가담시킨다. 공식 으로 인정받지 못하

는 원폭 2세가 혼자 죽어 야 세상이 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동

생 수임은 원폭 2세로서 생존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산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

에 살려둔다. 이 게 동의하기 어려운 순욱의 생각과 행동이 원폭 2세를 사실상 

변하지 않는 요청서와 결부되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결

론 으로 작가 김원일은 원폭 1세와 달리 ‘원폭 2세의 문제’는 온 히 인식하며 

변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자살은 ‘피해자의 존재와 한’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지만 독자

에게 ‘피해자를 변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다. 일반 으로 

피해자가 겪는 특정 문제를 사회화하여 공 기억화 하는 기록 작업에는 련 단

체의 역사를 언 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 이다. 김옥숙의 �흉터의 꽃�에도 원



1992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증언과 분신자살, 원폭의 사회화ㆍ21

폭 2세 운동의 선구자격인 김형률이 자세히 거론된다. 그런데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는 운동가나 단체의 활동  역사가 사실상 완 히 소거되어 있다. 

앞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는 국내에 다양한 조를 구해온 ‘

회활동의 역사’와, 일본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의 지원과 연  속에서 이어져 온 

‘재 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고 언 한 바 있다. 김원일의 에는 재  언

이  없고 회만 등장하는데 피폭자를 해 분투해온 회의 과거 이력은 

안내가 없다. 사망한 피폭자의 장례를 도와주고 동칠처럼 무료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확인증을 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순욱이 일본 사 에 보내려

고 쓴 요청서 내용도 당시 한국원폭피해자 회에서 이미 지속 으로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2차 거출  지  이후인 1994년 7월 23일에도 회 

회원 113명은 다른 태평양 쟁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사  앞에서 데모를 하며 

23억 달러 보상청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회는 1969년부터 한국에서 매년 령제를 지내고 일본에서 진행된 재 을 

지원하며 권리투쟁을 해왔다. 그 운동의 역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시킨 

표 인 소송이 원폭 1세 ‘손진두(1972.10.2-1978.3.30)와 곽귀훈의 소송(1998. 

10.1.-2002.12.5)’이다. 한 회는 1980년 말부터 5년여에 걸쳐 도일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일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회의 역사에는 일본 진

보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지지와 조가 있었다.20) 순욱과 그 일가족은 이들 

단체나 운동가와  별개로 고립된 존재로 등장했다. 합천은 원폭피해자가 한

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피폭자 건강진단과 치료를 맡은 합천의 원

폭진료소나 인근의 원폭치료 지정병원으로 남 부속병원이 있었지만  얘

기가 없다. 한국인 피폭자와 일본정부의 구도로만 의 골격이 잡  있어서 한

일 시민단체의 연 는 물론 국, 미국, 라질 등에 살고 있는 다른 피폭자에 

한 언 도 없이 한국만의 문제처럼 기술되어 있다. 

정리하면 작가는 순욱과 아버지의 동반 분신자살로 ‘피폭자 가족의 고생담과 

한’을 부각하고 극 화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기다림’과 자살에 하는 죽음이 

20) 원폭 련해 한일 시민연 에 해서는 오은정, 2018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기억과 망� 39, 103-147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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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피폭자의 삶과 고통이 독자에게 달되고 있다. 이는 당  피폭 당

사자의 자살 기도 사건의 역사  반 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작품은 ‘원폭 2세’

의 바람을 온 히 변하지는 못했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단체의 투쟁 역시 

하지 않아 운동 기억의 사회화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2) 핵의 험성 - 원  사고, 핵무기

1992년 원폭 피해자를 논한다는 것은 과거 1945년 히로시마ㆍ나가사키 원폭뿐

만 아니라 집필 당시의 핵문제도 시야에 넣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작가 

김원일이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을 쓰면서 “핵 문제가 민족 체의 생존과 결부

돼 논의되고 있는 시 에서 원폭의 끔 함을 담고 싶었다.”21)고 밝힌 것처럼 

1990  반 당 의 한반도와 핵문제가 창작의 요한 동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폐기장 반  운동도 사회  의제 다. 소설에서는 

1945년 히로시마 피폭이 핵심이지만 핵을 말한다는 것은 인류의 핵 이용의 반

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핵의 이용’에서 한 축은 쟁과 정치의 

도구로서 ‘핵무기’가 있고 다른 한 축은 에 지정책으로 ‘원 ’이 있다. 핵무기 

폐지론자는 ‘핵무기의 쟁억지력 신화, 공포에 기  평화론’과 싸워야 했고, 탈

원  운동가는 ‘원 의 안 신화, 경제성 신화, 핵의 평화  이용 신화’와 맞서야 

했다.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서 핵의 험성이 과거뿐만 

아니라 당 인 것이라는 을 강조하기 해 동원하는 핵문제는 작가 김원일

의 핵인식을 그 로 노출하는 것이 된다. 동시에 김원일이 포착한 핵문제가 소

설을 읽는 일반 독자에게 달되고 경각심을 강화하며 화된다. 반핵운

동의 역사를 보다 화하고 사회화하는 ‘기억의 역사화’가 매우 요하다고 했

을 때 김원일은 앞에서 본 것처럼 ‘피폭가족 생애사’를 내세웠고 다른 한 축으로 

‘투쟁의 방식으로서 요청서와 분신자살’을 제시했다. 투쟁은 일종의 비 이며 원

폭 피해자를 방치한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한 비  외에 비 의  다른 상으

21) ｢인터뷰 “분단文學, ｢이념｣은 이젠 한계 ｢피폭자의 버려진 삶｣ 더 실”｣, �경향신문�, 

1992.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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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핵폐기장, 원 , 핵무기와 같은 다양한 핵 활용이 있다. 이에 한 비 이 

부수 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과거의 1945년 원폭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

라 핵 험의 재성을 강화하여 지  여기의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환기하는 것은 원폭 피해자를 향한 의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한 서사 략이다. 이런 이 김원일 소설의 반핵의 체상이 되고 이 원폭 

피해자 문제를 넘어선 핵 인식을 갖도록 하는 서사 효과가 있다.          

먼  작가가 ‘원자력 발 소’ 문제의 논거로 삼은 것을 살펴보자. 당시 한국에

서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이 큰 문제 다. 1985년  원  1ㆍ2호기가 시험가

동을 시작한 이래 기형어, 조개ㆍ굴 패사, 노동자 방사능 피폭, 기형아 출산 등

이 발생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공해추방과 반핵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발족

(1988)하고, 원  핵폐기물 불법 매립이 문제가 되어 원  반  시 가 일어났

다. 1989년 3월, 정부가 비 리에 경북 동해안 덕, 일, 울진 3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자 덕을 필두로 3개 군 주민들이 강력한 반

활동을 펼쳐 후보지 선정계획을 무산시켰다. 이듬해인 1990년 11월 정부는 충남 

안면도를 과학연구단지로 속여 핵폐기장 부지터로 선정하려했으나, 안면도 주민

들은 동해안 주민보다 더 강력한 활동을 벌여 백지화시켰다. 특히 김원일이 이 

소설을 집필하고 있을 때, 핵폐기장 반 운동은 강원 고성(1991.7)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양양, 경북 울진ㆍ 일, 남 장흥 등 6개 후보지역(1991.12), 굴업도

(1994.12), 북 부안 도(2003.7) 등에서 치열하게 개되고 있었다.22) 

이에 비추어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서는 작품 반에 묘산 화백의 아내 이 

여사가 “핵 처리장인가, 그 시설 들어서는 걸 막무가내 반 하는 지역 주민 데

모 소식도 못 들었냐. 난 집안에다 그런 병환자들을 그냥 두고는 못 !”23)하

고 말할 때 핵폐기장 문제를 언 한 게 유일하다. 김원일은 이 핵폐기장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 으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원 과 련해 

표 나게 내세운 것은 체르노빌 원 사고와 한국 력 직원의 피폭 문제다. 

22) 천주교창조보 연  편, 2014 �한권으로 꿰뚫는 탈핵�, 무명인, 274-275면.

23)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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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정말 왜 그러세요? 아빠도 순욱 씨 이야길 들어보세요. 체르노빌 원 사고

가 있고 사년 후 통계로, 이백이십만 명이 방사능에 오염 요. 가까이 치한 민스

크 시의 한 병원에서만도 갑상선 암으로 육천 명이 사망했구요. 체르노빌 사고에서 

당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서른한 명이 사망했다 했으나 차츰 그 비극의 진상이 밝

지면서, 문가들의 견해로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질병으로 십만 명은 사망했을 거

래요. 사망 원인은 주로 암인데, 갑상ㆍ입술ㆍ식도ㆍ 장…”24)

여기서 체르노빌 원 사고와 련해 이 여사가 “소련 어디에 원자로 방사능이 

새어나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기형아며 기형가축이 태어났다던데, 원폭병

이란 게 염성은 없답니까?”25)란 발언을 한다. 방사능과 염성이 결부되고 있

다. 며칠밖에 안 되지만 이 여사는 순욱 일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했

기 때문에 염의 공포와 불안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 피폭자의 원폭증

은 타인에게 염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은 독자에게 원폭 피해자에 해 잘

못된 편견을 심어  수 있다는 에서 험하다. 

이보다 요한 것은 체르노빌 원 사고에 한 지식의 과정이다. 순욱이 

묘산의 막내딸 정혜(사학과 3학년이 되기 직 )에게 체르노빌 원 사고의 피해

규모 등 실상을 얘기해 다. 제 로 교육을 받지 못한 순욱이 역사학 공 학

생에게 역사 지식을 달하는 장면이 흥미롭다. 한 순욱은 정혜 동료 운동권 

학생과 화 나  때 ‘죽음의 재’도 설명한다. 체르노빌 원 사고 때 방사능 물

질(죽음의 재)이 바람을 타고 “동북 방향으로 불어 폴란드ㆍ독일ㆍ 랑스까지 

향력을 미쳐선, 부 유럽까지 포도 농사를 아주 망쳐 버리고 말았”26)다. 물

은 물론 땅도 심각할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렸다. 이처럼 원  사고의 

험성이 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학과 학생들이 작품 마지막에 순

욱의 시 에 동참하게 된다. 원자력발 소가 핵무기와는 다르지만 원  폭발사

고의 결과는 핵무기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막 한 방사능 오염과 생명의 살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핵 투쟁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원폭 피해자의 운동에 

24)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52면. 

25)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05면. 

26)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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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 피해자와 반원 운동가가 가담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이 독자에게

도 열리는 것이다.       

“…증기발생기의 냉각수를 증기로 바꿔주는  있잖아. 자네도 견학할 때 필폐된 

창구를 통해서 봤을 거야. 그게 늘 말썽이란 말이야. 모두 6천 7백 7십 6개나 되는 

가느다란 그 이 자주 부식되거든. 그러면 세 재생을 안 해  수 없어. 작년까지 

천 2백 7십 4개나 세 재생을 하거나 막음을 해줬어.”

“비 방호복을 입고 땜질 작업을 하는데도 방사능이 뚫고 들어온다니.

“수실 안에 뛰어들어 삼 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어디 꼭 그 시간 안에 끝

이나. 사 분도 걸리고 오 분도 걸리지. 내가 안 마치면 다른 퍼가  들어가야 하

기에 끝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게지”27)

체르노빌 원 사고는 원 이 폭발한 경우인데, 한국 력 직원의 병원치료는 

원 이 정상가동 에 원 노동자가 방사능 피폭을 입은 이다. 인용문의 소설 

내용은 사실 탈원  운동가에게 일반화된 얘기다. 원  옹호자는 원 이 두꺼운 

벽으로 쇄되어 안 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배 이 있

다. 연구에 의하면 “건물을 연결하고 있는 의 재료라는 것은 세계의 어떤 

속을 사용한다고 해도, 고농도의 방사선과 몇 천 도의 뜨거운 끓는 물이 혼재되

어 흐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개 1년 미만의 기한이어서 8개월 정도 지나 

교체하지 않으면 방사선이 출”28) 된다.  다른 험은 원  내부에도 있다. 

표 인 게 원자로 수리 작업이다. 이 원자로 격납용기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이 소설 속 “ 퍼”다. 이 사람이 ‘ 퍼가 되려는 견습공’과 함께 치료방사선과를 

찾은 것이다. 원  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임  원  하청 단순 노동자의 사망

에 따른 ‘원  하청과 험의 외주화 문제’는 지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작가는 이 사실을 소설에 담아 원 의 안 신화를 벗기고 지  이 순간도 원  

노동자가 외부피폭을 당하고 있는 실을 가시화했다. 요컨  작가 김원일은 핵

폐기장 건설 문제에는 민감하지 않았지만 폭발한 체르노빌 원 과 정상가동 

27)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87-288면. 

28) 히다 슌타로․오쿠보 겐이치(박찬호 옮김), 2015 �생명을 살리는 반핵�, 건강미디어 동

조합,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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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 원 의 외부피폭 문제를 거론하여 원 에 부정 인 태도를 취하고 련 

지식을 독자에게 달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집필 당시 화두가 된 원자폭탄 즉 ‘핵무기’ 문제이다. 민주화 이후 

1988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한 세계 회  범민족 회 추진본부가 조직되

고, 동년 8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한 세계 회’가 열리는 등29) 세계질서 재

편에 따른 기 리와 평화 통일의 맥락에서 핵무기가 거론되었고 세계 으로도 

냉  종식과 함께 핵무기 감축이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은 1991년 9월 27일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지상ㆍ해상 발사 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고르바  통령도 10월 5일 모든 단거리 술핵탄두를 폐기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국에서도 1991년 10월 9일 남한에 배치된 미군의 술핵무기 철

수 결정이 있었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력에 

한 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1992년 2월 공식 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국제  냉  종식과 북한의 생존 략 추구라는 상 환경의 변화를 반

했다. 남북 화는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호혜  동기가 요한 배경으

로 작용했다.30) 

이에 비추어 소설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의 시간  배경이 1992년  한겨울

이고 해당 작품이 1992년 6월에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작가의 집필 무렵은 아

직 본격 인 ‘북핵 기’ 이  시기 다. 1993년 2월 북한의 핵확산 지조약 탈

퇴보다도 이 이다. 이 시기는 남북과 미소가 모두 화해 무드 다. 이런 시  분

기에서 김원일은 소설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 메가톤  핵폭탄 한 발이 터질 때, 그 과정은 순간  폭발이 아니고 공 에서 

십수  동안 연속된답니다. 연쇄폭발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손으로 을 가려도 손이 비쳐 보일 정도라 카잖아요. 무엇보다 핵폭발의 가공할 

력은 열선(熱線)인데,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이 열선이 닿기만 하면 옷이 불타 버릴 

정도니까, 폭발지  가까이에 있는 건물이사 그냥 녹아 버리고 맙니다. 거센 불길이 

사방에서 바람을 감아올리는 그 선풍형(旋風型) 화재가 직경 십 킬로 안을 문자 그

29) ｢한반도 주변 핵 “민족 생존권 ”｣, �한겨 �, 1988.08.26, 5면. 

30) 김연철, 2018 �70년의 화: 새로 읽는 남북 계사�, 창비, 160-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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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끈하게 쓸었습니다. 그 다음이 폭풍인데, 일 메가톤 핵이 폭발하면 엄청난 폭

풍이 몰아쳐서 폭발 심에서부터 시오 리 안 은 모든 건물이 그 폭풍을 맞고 한순

간에 무 지고, 거목은 뿌리째 뽑히고, 일반 집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백 리 밖에

까지 태풍 이상의 향을 받게 되지요. 그 다 보니 폭탄이 도심지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십 킬로 이내는 온갖 잡동사니 쓰 기로 뒤죽박죽이 된 채 엎히뿌립니다…”31)  

“육이오 쟁 때 국이 북한을 도와 참 하자 미국이 핵무기 사용 계획까지 세

웠다면서요?”

잔을 반쯤 비운 무가 창세에게 물었다. 

“공격목표 일호는 국 본토 다지만 한국내의 투에까지 핵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했다잖아. 펜타건(미국무성)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결단을 내리기 직 까

지 추진되었다더군.”    

쟁 이더라도 핵무기 사용은 인도 으로 법이라고 할 정도로 핵무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살상무기다. 핵무기를 논하기 해서는 핵무기의 력뿐

만 아니라 과거의 히로시마 원폭을 지 해야 하고 집필 당시의 한반도 핵무기를 

다 야한다. 특히 한국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쟁 발발과 핵무기 

사용이 항상 우려되는 세계  분쟁지역이다. 인용문처럼 작가는 핵폭탄 폭발과 

열섬화재, 열폭풍 등 핵무기의 력을 제시하는 한편 과거 한국 쟁에서도 미국

이 핵의 사용 계획을 세운 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갈등 리가 제 로 

되지 않으면 한국인의 의사와 상 없이 핵 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

기 때문에 작가가 경각심을 주기 해 한국 쟁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원폭 

피해자에게 미국은 가해자이며 남과 북의 립 속에 핵무기가 사용되면  다른 

원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서부 화가 부분 네바다 주와 유다 주에서 는데, 미국은 네바다 주에서

만도 오십년  십 년 동안 핵실험을 일백 회 가까이 실시했답니다. <정복자>는 그즈

음 었는데, 감독이 끝내 암으로 죽었지요. 촬  장에 따라갔던 존 웨인의 두 아

들도 모두 암에 걸렸고요. 유다 주 야외촬 에 참가했던 이백여 명은 나 에 그 

반 가까이 암에 걸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방사능은 특히 백 병을 유발시키는데, 

유다 주 경우 다른 주보다 백 병 발병률이 사백 로에 가깝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31)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12-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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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 주 무슨 도시 주민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그곳 법원에서 핵실험 결과임을 시

인 받고 승소했답니다.”32)

핵을 개발해 일본에 실  투하를 하고 한국 쟁에서도 사용을 고려했다는 것

은 미국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핵폭탄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1950년  네바다 주에서 백여 회의 핵실험 향으로 그 지역에서 서부 화 <정

복자>를 촬 하던 감독과 배우가 암으로 사망하고 지역주민의 백 병을 유발한 

사례를 들었다. 존 웨인은 1979년 그리고 수잔 헤이워드는 1975년 사망했는데 

두 배우의 죽음은 방사능 낙진 오염에 의한 것으로 한국에도 보도되었다.33) 실

제로 미국에 이어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실험이 가속화되

어 1952년 수소폭탄의 시 가 열렸다. 한 한국 쟁의 향으로 소규모 쟁을 

한 술핵무기의 필요성이 두했다. 1954-1958년은 신무기 실험이 증했다. 

네바다 주는 핵실험의 한 지역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작가는 장거리 타이탄 미

사일을 지키는 경비원이 엄청난 력의 무기의 압박감에 정신장애에 걸렸다는 

경우도 곁들 다. 즉 핵무기가 실 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핵실험’ 그 자체가 장

소만 다를 뿐 핵 투하와 동일하다는 에서 작가는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문제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엇비슷합니다. 미 사 에 보내는 요망서만은, 원폭 투하에 따

른 도의  책임을 쟁 당사국이 아닌 제삼의 희생자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비록 당

시 한국이 일본에 령당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인을 국인(敵國人)으로 취 함은 

합당치 못합니다. 일본 당국 요망서에서도 밝혔듯, 미국은 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 

‘인도에 한 죄’를 범했으므로 한국인 피폭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니다. 한, 오늘의 한반도 핵 문제에 련한 피폭 이세 로서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두고 견해도 밝혔습니다. 제 소견으로, 핵 무기는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원히 추방되어야 하며, 세계 정치를 선도하는 미국은 비핵화운동에 

솔선수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4)

32)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11면. 

33) ｢死因은 落塵 맞아 發癌 존 웨인 放 能 피해｣, �동아일보�, 1980.11.05, 3면.    

34)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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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핵무기 문제는 실  투하 가능성뿐만 핵실험의 험과 핵무기 보유

가 미치는 효과도 있다. 과거 1980년   미소 냉 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신형 거리핵미사일을 서독을 비롯해 유럽에 배치하려고 했다가 세계 으로 반

핵 시 가 일어났다. 태평양 섬 일 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반핵 운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에서 련 국제회의도 빈번히 열리고, 세계비핵

지 화운동도 활성화 되었으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구 선언 등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5ㆍ18 주’와 방입소교육 등의 여 로 학생의 반미ㆍ반핵 

시 가 있었다. 이러한 세계사  흐름을 감안하면 작가는 1980년  반핵 상황이

나 태평양 섬 일 에 집 된 미국의 핵실험을 지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

만 소설에서 순욱이 미국 사 에 보내는 요청서를 비했듯이 미국은 히로시마 

피폭자에게 핵폭탄을 투하한 가해자다. 순욱은 미국이 도의  책임을 지고 한국

인 피폭자에게 사죄해야 하며 비핵화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에서 

미군의 핵무기가 철수하고 남북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당  상황을 고려

하면 작가의 지 은 냉  종식 국면에서 미국의 후 청산과 핵무기 폐기를 

구하는 최소한의 발언으로 단된다. 

정리하면 작가는 ‘핵무기’와 련하여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한국 쟁 

핵무기 사용 불발, 1950년  미국 네바다 주 핵실험, 핵미사일 경비병의 정신장

애, 비핵화운동 등을 거론했다. 이는 ‘핵무기 실험, 보유, 배치, 투하’의 역에서 

 세계의 술  배치 문제를 제외하고 핵무기의 험성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

다. 당시 남한의 핵무기 철수가 결정 듯 작가가 한국인으로서 한반도의 문제에

만 주의를 집 하다보니 1980년  거세게 일었던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과 

술핵무기의 세계  배치가 미친 심각성, 반핵운동의 여  등이 소외되어 버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국에 원폭 투하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한국

의 실정을 감안하면 미국과 련된 논의는 작가로서 미약하지만 문제제기를 일

정부분 실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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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 원폭지옥, 원폭유    

  

최근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보도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지를 

한 구체 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핵개발 지역의 ‘제한 폭격’까지 고

려하고 있다고 한다. …( 략)… 북한의 핵개발 박차는 태평양 쟁 말기 일본의 ‘가

미가제 특공 ’의 결사를 방불  한다. 그 북한의 옹고집을 미국이 여러 차례 달래며 

회유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매질이 필요하다는 강경책이 바로 ‘핵시설 제한

 폭격론’이다. 비록 폭격 상 장소가 남한과는 먼 거리의 북한 한 지역이요, 무 

늦기 에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의 당 성을 인정하더라도  북한 무력 사용은 

정부 차원을 넘어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 략)… 남북한의 핵시설 제거

문제는 강 국만큼 남북한 자체도 당연하고 박한 문제이므로 이는 응당 당사자의 

화와 주변국의 조력을 통해 평화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35)

김원일은 1991년 11월 ｢‘북한핵’ 무력 지라니…｣이라는 에서 미국이 북한

의 핵시설을 ‘제한 폭격’하려는 움직임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핵 문제가 민족

체의 생존과 결부돼 논의되고 있는 시 에서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을 썼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일부분 해명되는 셈이다. 1991년 11월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해 1차 거출  17억 엔을 지 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년도에

는 1990년 5월 거출  지  결정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6월 원폭1세 이맹희가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한 1980년  말부터 1990년  까지 원  핵폐기물 불

법 매립과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로 시 가 반복되던 무렵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작가 김원일은 ‘원폭피해자와 자살’, 핵무기에 국한되지 않고 체르노빌과 

원  외부피폭의 문제까지 일부 반 한 편의 원폭문학을 구상한 것이다. 이는 

당시 작가의 핵인식의 범주이기도 했다.

작가는 소설 등장인물의 고향을 합천군 묘산면으로 설정했다. 합천이 배경이 

된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  귀환자가 가장 많이 모인 지역이기 때

문이다. 그래서 이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렸고 이곳에 원폭진료소에 이

어 원폭피해자복지회 이 건립되었다. 이 공간  배경을 바탕으로 작가는 피폭 

35) 김원일, 1993 �삶의 결 살림의 질�, 세계사, 208-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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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기 으로 묘산 화백(53세 추정)과 정동칠(58세)의 두 가족을 설정하고 

비하는 구도로 피폭자 가족의 고생담을 구축했다. 작가는 묘산에게는 특별하

게 한국화 실력을 더하고 부와 명 를 갖추도록 한 반면, 동칠 집안은 ‘외할아버

지 홍 서방-아버지 정동칠-원폭2세 손자 정순욱’에 이르는 3 가 가난과 병을 

물림하도록 구성했다.

독자는 묘산과 이 여사의 무시와 오 감정 표 에서 사회  냉 를 체감하게 

되고 복잡한 서울에서 힘든 이동과 불편한 의료행정 체계, 진료 과정에서 끝없

는 기다림에 지친 동칠 가족을 통해 제도  소외감과 정부의 심 부족을 확인

하게 된다. 그래서 독자는 생에 걸쳐 지속된 궁핍과 병, 제 로 일도 하지 못

하는 몸상태, 사회  차별과 무 심, 냉 로 인해 순욱이 극도로 심리  축과 

피로를 해왔고 일본정부와 한국사회를 향한 분노가 결국 동반 분신자살로 

표출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원폭 피해의 참상을 한국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11월 1차 거출  지  이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 안부’로 강제동원 되었음을 처음으로 

공개증언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국사회의 모든 시선이 ‘ 안부’로 향할 때 김원

일의 소설은 독자에게 소외되는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제한 으로 

하는 문학사  의의가 있다. 

한국인 피폭자나 ‘ 안부’나 식민지배와 쟁의 피해자이자 일본정부의 후 

배상의 상이었다. 하지만 피폭은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한 가해자 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직  책임이 있는 ‘ 안부’와는 상황이  달랐다. 한국의 역사는 

국내외 권력에 의한 억압과 탄압으로 재난에 하는 사건이 연이어 다수 발생했

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의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사회  지원을 받으며 공  기억

화 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1990년  이후에야 비

로소 정부 주도의 ‘증언의 시 ’가 열리게 된다. 제주4ㆍ3, 한국 쟁 민간인학살, 

5ㆍ18 주민주화운동, ‘ 안부’ 등의 진상규명작업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구술 방법론이 요하게 부상했다. 당사자의 직 인 증언

이 국민 다수에게 달되면서 공감을 자아내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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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효과 인 략이 무엇보다 요구될 때 그동안 정부의 ‘공 지원’이 피해 사실의 

화를 진하는 가장 요한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가 자 과 문

가를 투입해 국 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고 행정  지원을 통해 공식기록의 구

축과 ‘기억의 사회화’를 실 하고 법  제도화로 체계 인 보상을 실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구술작업에 소극 이어서 한국원폭피

해자 회와 피해자의 원성이 컸다. 2000년  일부 작업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그

러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 히 사회에 유입되지 않았고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모르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원폭 피해자의 사회  의제화를 가로막는 주요 조건의 하나 다. 

그러한 을 고려했을 때 1990년  반 작가 김원일이 원폭피해자에 시선을 두

고 창작을 통해 원폭의 참상을 서사화하고 화하려고 한 작업은 소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원일이 소설 속 구술에 의한 피폭자 가족생애사 략을 취하

고 그들의 지난한 삶을 가시화한 은 의미가 있다. 다만 회와 피폭자 그리고 

한ㆍ일 시민단체의 투쟁의 역사가  언 되지 않은 것은 한계다. 이 때문에 

일부 독자는 이 소설을 하고 피폭자 운동이나 회의 활동을 궁 해 했을지 

모른다. 소설 속 역사의 부재는 역설 으로 핵 문제의 사회  의제화를 통한 운

동의 사회  기억화, 공  기억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그 지 않으면 순욱

처럼 고립된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단체나 조직에 기 지 않고 ‘자살’이

라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드러내는 투쟁 문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에서 보면 이 소설은 작가가 애 에 주인공 순욱의 분신자살을 상정하

고 소설을 쓴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순욱은 작품에서 원폭과 피폭자에 

해 가장 많이 아는 인물이다. 그는 이미 오래 에 혼자 비해서 아버지를 한국

원폭피해자 회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의 1991년 지원 이

에 이미 회의 조력으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일본정부의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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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지원이 결정되었을 때 그동안 회에 등록하지 않았던 숨겨진 국내 피폭자들

이 거출  지원을 받기 해 회에 회원 등록을 하려고 모여들었다. 이때 회

는 등록 자격을 일본정부가 발 한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로 한정했다. 당시 이 

수첩을 받기 해서는 피폭을 증명해  증인도 필요했고 일본까지 건 가 신청 

발  차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순욱은 사학과 정혜와 그가 속

한 동아리 운동권 학생들에게 원폭을 알려주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혹사 수

으로 무리하게 아버지를 끌고 다니며 병세를 악화시켜서 사망 직 까지 이르

게 했다. 한국원폭피해자 회의 곽 이사도 지역이나 인근 지정병원에 가면 되는

데 굳이 서울까지 왔냐며 되묻기도 했다. 순욱은 미리 화로 문의를 하는 차

도 밟지 않았다. 합천에는 가장 많은 피폭자가 살고 있어서 모임도 있고 정보도 

많지만  언 이 없다. 게다가 순욱이 단독으로 자살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

실상 화형한 것도 독자로서는 불편하다. 순욱은 아버지가 기왕 죽는 거, 가치 있

게 떠나는 게 낫다며 ‘피폭자 순교’의 의미로 동반 분신자살을 감행했다. 이는 

독자에게 피폭자의 참상을 강조하고 비극을 극 화하기 해 무리하게 ‘동반’ 형

식의 분신자살을 설정한 인상을 다.36) 

김옥숙의 �흉터의 꽃�은 세월호 이래 진실과 공감을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 

달자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하던 때에 산출된 소설이기에 이 작품의 문학  

략에는 세월호 담론이 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이맹희의 자살기도의 향

을 받은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의 서사는 동반자살에까지 이른 셈이

다. 그런 에서 재난을 다룬 작품은 작가가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기 해 어떤 내용과 

략을 조직해야 하는지 고심하게 한다. 말했듯이 소설 한 편이 다양한 피해자

36) 작가는 3년여가 지나 ‘분신자살’에 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 소설을 쓸 동안, 억

를 수 없는 분노로 필을 멈추곤 했다. 소설을 착수했을 때 주인공을 분신이란 극한까지 

몰고 갈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결과 으로 그 게 어지고 말았다. 객 성과 냉철함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란 반성도 들었으나 그들을 살려내어 그 어떤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가능성과는 타 할 수 없었다. 실의 그 어느 구석에도 그럴만한 구원의 

빛이 없어 보 기 때문이다.” 김원일, 1995 �그곳에 이르는 먼 길�, 장락,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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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염원을 온 히 반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에서 소외된 

피폭자에 주목하고 ‘기다림’, 원폭유 , 분신자살 등을 통해 원폭의 사회화에 일

조한 김원일의 문학  시도는 충분히 문학사 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 

주제어 : 핵무기, 피폭, 합천, 후 배상, 원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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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stimony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in 1992 and 

Self-destruction and Socialization of Atomic Bomb

- Kim Won-il's The Long Way to the Place -
37)

Lee Haeng Seon *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Kim Won-il's novel The Long Way to the Place 

(1992.6), which deals with the victims of the Korean atomic bomb. Kim Won-il, who 

witnessed the reality that the nuclear issue is being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survival of the entire nation, found “the present state of division” in the atomic bomb 

victim. When President Roh Tae-woo visited to Japan in May 1990, the Japanese 

government promised 4 billion yen in the name of medical aid to Korean atomic bomb 

victims. The support was an event that greatly improved the conditions of the exposed 

Koreans despite the limitations that it was not an official apology and not a title of 

recompense. Then, what kind of atomic bomb issue did Kim Won-il want to rais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time after such an agreement was reached and the first 

installment was deposited? In this context, the article wanted to reveal what Kim Won-il 

organized The Long Way to the Place with what and strategies to socialize and 

remember the atomic bomb issue.

Key Words : Nuclear Weapons, Radiation Exposure, Hapcheon, Postwar Recompense, 

Atomic bomb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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