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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엘 메다노 바위그림에 담긴 리미널리티1),

순례와 성스러운 장소
벤하민 바예스테르

칠레 프레콜롬비노 예술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Ⅰ. 머리말

엘 메다노(El Medano) 바위그림은 과거 인간과 고래류의 관계를 표현하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

각예술 중 하나이다. 이들 암채화(岩彩畫)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아타카마(Atacama) 해안 사막에 인

접한 태평양 연안에 살았던 수렵-채집인의 작품으로, 오늘날의 칠레 북부 및 남미 대륙 중서부에서 발

견된다. 암채화의 표현과 문양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암채화가 해당 지리적 장소에

그려진 이유는 알려진 바 없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막 깊은 곳에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협곡 등 바다와

사람들의 주거지로부터 수 ㎞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 

1)  [역자주] ‘리미널리티(Liminality)’란 독일 태생의 프랑스 민속학자인 아르놀드 방주네프(Arnold van Gennep, 1873~1957)가 창안한 개념으로, ‘경계공간’, ‘경계

성’, ‘임계성’ 등으로도 번역된다. 유명한 저서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에서 그는 소규모 사회, 곧 부족사회와 같은 집단에서 발견되는 경계적 공간을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 리미널리티는 개인 혹은 사회 집단의 지위 변화가 이루어지는 의례와 시간의 경과 가운데서 그 지위가 옮겨가는 전이

(transition)가 나타나는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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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류의 일반적인 정착 양상과 관련하여 엘 메다노 암채화의 지리적 위치라는 주제를 탐

구하고자 한다. 암채화 유적지는 해안가의 정착지에서 원료를 찾아 사막 깊은 곳으로 나서는 순례(pil-

grimage)와 다른 이들과의 교역망을 만들기 위한 물질적인 구조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순

례의 맥락에서, 엘 메다노 암채화는 해안가에 거주하던 사회가 해당 암채화 유적지를 신성시하게 하는

상징적 효력을 가진다. 

Ⅱ. 유럽 탐험가들 도착 이전 아타카마 사막 연안의 생활 양상

아타카마 사막 관련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콜럼버스 탐험 이전 시대에는 태평양 연안뿐만 아

니라 내륙의 계곡, 오아시스 및 협곡과 같이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을 선호하였다(그림 1). 이처럼 자원

이 풍부한 지역에는 지속적인 거주 인구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 혹

은 간헐적으로만 사람이 살기도 했다(Nunez & Dillehay 1979). 기존 연구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이러

한 ‘자원이 풍부한 곳’들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자원이 없는 수십 ㎞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산발적

으로 분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배경은 서로 떨어진 곳에 정착한 여러 집단 사이의 차

이를 두드러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

거리 이동 및 상호 작용 방식의 발전으

로 이어졌다(Berenguer 2004; Gal-

lardo et al. 2022; Pimentel 2012).

아타카마 사막 연안은 콜럼버스의

탐험 이전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였다. 이 해안선은 경첩과도 같

은 역할을 하는데, 태평양과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결

합하기도 분리하기도 하는 자오선으

로 약간 기울어진 축(軸)이다. 아타카

마 사막에 인접한 해안은 연안 수괴(水

塊, water mass)에 질소와 인이 풍부


∼

그림 1. 엘 메다노 주요 바위그림 유적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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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냉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훔볼트 해류와 연안용승(沿岸湧昇, coastal upwelling) 덕분에 전세계적

으로도 가장 풍요롭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해양 환경 중 하나이다(i.e. Alheit & Niquen 2004;

Escribano et al. 2002; Mar n et al. 1993; Morales & Lange 2004; Thiel et al. 2007). 그러나 바다와 멀

리 떨어진 내륙의 환경 조건은 정반대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 가장 건조하고도 기후 변화가 극심한

곳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고 1차 생산력이 매우 부족하며 구역별 편차가 크고 가변적이다(i.e. Clarke

2006; Marquet et al. 1998; McKay et al. 2003; Weischet 1975).

지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안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체 해안축을 따라 위치한 산맥 일부의

거대 절벽으로, 평균 해발 고도는 700m이지만 연안에서 수 ㎞ 떨어진 곳의 해발 고점은 2,000m에 이른

다(그림 1)(Paskoff 1978/1979; Velozo & Sanchez 1991). 절벽과 바다 사이에는 가장 넓은 부분이 2.5㎞

를 넘지 않는 약간 경사진 평지로 이루어진 3개의 오래된 해안 마식단구(磨蝕段丘, abrasion terraces)가

있다(그림 2). 해안선 동쪽에는 안데스 산기슭까지 뻗어 있는 끝없이 광대한 모래 평원과 완전한 사막으

로 구성된 팜파스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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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토파가스타의 로아 강 하구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아타카마 사막 해안단구

그림 3. 태평양(왼쪽)에서 안데스 산맥(오른쪽)에 이르는 아타카마 사막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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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안의 경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전무하다. 피사과(Pisagua)에 있는 틸리비체 협곡(Que-

brada de Tiliviche, 19° 33’S)부터 차냐랄 협곡(Quebrada de Channaral, 26° 20’S)에 이르기까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 없이 800㎞ 이상의 선형 해안선이 뻗어 있다. 이 해안선 중앙에 위치한 로아 강(Loa

River)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유일한 강으로 풍부한 생태계를 이룬다(Gutierrez et al. 1998; Marquet

et al. 1998). 그러나 연안 단구와 해안 산맥에는 수없이 많은 지하수 용수가 여러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

며, 이는 절벽과 언덕에 생성된 안개가 여과되어 만들어진 것이다(Bravo 1980; Craig 1982; Herrera &

Custodio 2014; Nunez & Varela 1967/1968).
∼



∼

그림 4. 해안 산맥의 다양한 전망을 담은 사진들. (A) 팜파 근처 해안 산맥의 동쪽 부분 
(B) 해안 산맥의 봉우리들, 왼쪽의 사막과 오른쪽의 바다를 덮은 안개 (C) 해안 산맥을 가로지르는 이즈쿠냐 계곡의 내부



The Petroglyph and Sacred Place ㅣ 91

사람들은 주로 해안선에 인접한 샘이 있는 해안 평야와 방풍이 되는 만(灣)에 밀집해 거주했다(그림 2).

이곳의 거주민들은 전 지역을 통틀어 가장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 있는 바위질의 조간대(潮間帶, in-

tertidal zones)와 바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었다. 해안가에 최초로 정착했을 때(약 12,000년 전)부터 유

럽 탐험가들이 도착했을 때(약 1540년)까지 인류 공동체는 이 영역에서 거주지와 마을, 공동묘지를 만들

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곳에서 가정생활 및 공동체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 고고학자

들은 이곳에서 패총(貝塚)과 생활유구, 매장유구, 그리고 생산유구를 발견했다(i.e. Ballester et al. 2017;

Berdichewsky 1965; Bird 1943; Bittmann 1984; Bittmann & Munizaga 1984; Boisset et al. 1969;

Borie & Soto 2011; Gallardo et al. 2017a; Mostny 1964; Nunez 1971, 1984; Salazar et al. 2015; Spahni

1967).

그러나 이들의 물질문화를 보면 이들의 생활 영역이 좁고 긴 해안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자기, 직조물(후기 제외), 재배한 야채와 외래 동물, 특정 목재 및 금속 공예품

등 상당수 물건이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의 계곡과 오아시스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i.e. Ballester & Gallardo 2011, 2017; Carrasco et al. 2017; Correa et al. 2018, 2019; Gallardo et al.

2017b; Labarca et al. 2017; Spahni 1967; Nunez 1985, 1987). 두 번째로, 해안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

건들 중에는 해안 영역이나 해안선 근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원료로 만든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칼

이나 화살촉과 같은 대부분의 석기 공작품은 해안 산맥 동쪽에 있는 사막 내륙이나 해안선에서 20~120

㎞ 떨어진 안데스 산기슭에서 발견되는 특정 암석으로 만들어졌다(그림 3)(i.e. Ballester & Crisostomo

2017; Blanco 2017; Blanco et al. 2010; Borie et al. 2017; Mostny 1964; Nunez 1984; Peralta et al.

2010; Uhle 1917, 1917).

바다 사냥에 사용한 작살은 위에서 서술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Ballester 2018a, 2020, 2021). 작

살의 경우 귀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여러 부품으로 조립되었다. 나무와 덤불에서 목재를, 규소가 풍부한

암석에서 석재를, 야생 낙타에서 뼈를 얻었고, 이외에도 선인장 가시, 목화 섬유, 동물의 힘줄 및 가죽,

광물 안료, 식물 송진, 구리, 해양 포유류의 뼈 등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도구의 흥미로운 점은

원재료의 출처가 작살을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바다나 사람들이 살던 해안가 평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재료들은 내륙의 사막에서 얻었거나, 그들의 주거지와 바다에서 동쪽으로 수백 ㎞ 떨어진 곳에서 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기 제작소는 사막의 수십 ㎞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고 교역의 중심지이자 작

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i.e. Ballester & Crisostomo 2017; Blanco 2017; Blanco et al. 2010; Borie et al.

2017; Mostny 1964; Nunez 1984; Peralta et al. 2010; Uhle 1916, 1917). 안료와 금속에 사용되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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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과 산화철은 동쪽으로 5~30㎞에 이르는 해안 산맥과 팜파스에서 주로 얻었다(Arce 1997[1930];

Guevara 1925; Mostny 1964; Salazar et al. 2010a, 2010b, 2011, 2013). 반면 목재의 경우 주로 내륙 사

막에 있는 나무에서 채취하고 드물게는 해안 산맥의 덤불에서 구하기도 하였다(Grimberg et al. 2022).

동물의 뼈는 해양 포유류의 것은 소수이고 낙타의 것이 다수인데, 낙타는 주로 사막에서 활동하는 육지

동물로 해안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었다(Ballester 2020). 가시를 채취하는 선인장은 해안에서 5~20

㎞ 떨어진 해안 산맥 고도 600m에 서식한다. 마지막으로 목화의 경우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해안

에는 자라지 않으며, 오히려 북쪽 아리카(Arica)와 남쪽 코피아포(Copiapo), 그리고 내륙과타콘도(Guat-

acondo)와 타라파카(Tarapaca)의 온대 기후 계곡에 자생한다.

해안 영역과 내륙(해안 산맥과 팜파스)에 위치한 고고학적 유적지의 유형은 상당히 다르다. 해안 영역

에는 대규모의 패총과 정식 구조물을 갖춘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유적은 집단 주거 공

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적이다(Ballester et al. 2017; Bittmann 1984; Bird 1943; Boisset et al. 1969;

Larrain 1966; Nunez 1971; Salazar et al. 2015). 매장 유구도 이곳에서 발견되었으며 300개 이상의 무

덤이 있는 유구도 있다(Gallardo et al. 2017a; Mostny 1964; Nunez 1971; Spahni 1967). 뿐만 아니라 소

규모 패총, 동굴, 사냥터와 도살장, 도로 유구 등 다양한 유형의 유구가 있었다(Berdichewsky 1965;

Borie & Soto 2011; Castelleti 2007). 반면 해안가 산맥과 팜파스의 경우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같은 집단 주거지나 매장유구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경로에는 외떨어진 무덤들

과 낙타 사냥터, 석기 제작소, 안료·구리 및 석고 광산, 그리고 소규모 야영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Ballester & Crisostomo 2017; Blanco et al. 2017; Borie et al. 2017; Cases et al. 2008; Castellon &

Ballester 2022; Larrain et al. 2005; Pimentel 2012; Pimentel & Ugarte 2017; Pimentel et al. 2011,

2017; Torres-Rouff et al. 2012).

즉, 사람들은 주거지와 매장지가 있었으며 수렵, 채집, 어로를 통해 풍요로운 식량을 얻을 수 있었던

바닷가에서 일상생활을 했지만, 공예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습득하고 계곡, 협곡, 동쪽 오아시스에 거주

하는 다른 집단과 교류하기 위해 내륙 사막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에 물질적으로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모든 집단이 사막 내륙으로 갔던 것은 아니다. 내륙 야영지의 규모가 작으며 특정

작업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들만이 이곳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사막에

간다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고 안전이 보장된 일상 공간을 뒤로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불안전한, 건조하며

거친 환경으로 떠남을 의미했다. 그곳은 다른 이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있다 하더라도 해안 사

람들과는 같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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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 : 소재, 묘사, 숫자와 그 위치

엘 메다노 암채화는 콜럼버스 탐험 이전 시대에 아타카마 사막 해안 거주민들이 만든 가장 인상적인

예술 표현 중 하나이다(i.e. Ballester 2018b, 2018c; Ballester & Gallardo 2016; Ballester & Ungemach

2020; Berenguer 2009; Castelleti 2020; Gallardo 2018; Gallardo et al. 2012; Mostny & Niemeyer

1983, 1984; Niemeyer 2010; Nunez & Contreras 2003, 2006, 2008). 이 암채화는 산화철 안료로 붉게

그려낸 것으로 바다와 해양 활동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자연적이며 상징적인 그림이다. 네발짐승과 인간

및 기하학적 문양도 간혹 있으나 주로 해양 동물과 배, 작살을 사용한 사냥 장면이 그려졌다(그림 5). 


∼

그림 5. 이즈쿠냐와 엘 메다노 유적에서 찍은 암채화 사진(촬영 : 벤하민  바예스테르, 프란시스코 갈라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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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채화의 자연스럽고도 사실적인 특성과 일부 작품에서 발견되는 세밀한 기법은 그림의 표현 대상에

대한 심도있고 정확한 해석을 가능케 했다(i.e. Ballester et al. 2018, 2019; Berenguer 2009;

Mostny & Niemeyer 1984; Niemeyer 1989; Nunez & Contreras 2008). 동물의 경우, 다양한 기법으로

그려진 돌고래와 고래를 비롯해 참돌고래, 황새치, 상어, 거북, 바다사자, 갑오징어와 낙타 등 다른 종의

동물을 구분할 수 있다. 사냥감과 배의 수, 뗏목당 선원의 수, 작살 줄의 개수, 사냥감의 어떤 신체 부위

에 작살이 박혀 있는지 등을 통해 수렵 전술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암채화의 이름은 처음 발견된 엘 메다노 협곡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협곡은 파포소(Paposo) 마을

에서 북쪽으로 22㎞,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시 남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그림 1:1).

현재 이 지역에는 해당 유형의 암채화가 12개소 이상 알려져 있다(그림 1) (Ballester 2018c; Ballester et

al. 2015; Monroy et al. 2016; Nunez & Contreras 2008). 대부분의 암채화는 파포소 및 탈탈(Taltal) 마

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북쪽으로 25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암채화가 발견되면서 다른 지역에 암채

화가 없는 이유가 단지 해당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었다. 훗날 연구 프로젝트와 사막 탐사가 진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암채화 유적지가

발견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총 세 가지 유형의 장소에서 암채화가 발견되었다. 바위그늘(岩蔭, rock shelters), 협곡, 그

리고 야외 석기 제작소가 그것이다. 이 세 곳은 몇 가지 요소로 구별되는데(표 1), 그 중 하나는 위치이다.

첫 번째 유형인 바위그늘의 경우 해식대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해 있고, 두 번째 유형인 협곡에 그려진 암

채화의 경우 해안에서 5~13㎞ 떨어진 내륙의 해발고도 600~1,300m 사이의 해안 산맥에 위치하며, 마

지막 세 번째 유형인 석기 제작소 암채화의 경우 해안에서 37㎞ 떨어진 사막의 팜파스에서 단 하나가 발

견되었다(Monroy et al. 2016).

이들을 구분하는 또 다른 요소는 각 유적지에서 발견된 암채화의 밀집도이다(표 1). 바위그늘유적 암

채화의 경우 보통 그림의 수가 적은 반면(Ballester & San Francisco 2018), 협곡에는 수백 개의 그림이

밀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즈쿠냐(Izcuna) 유적지에는 총 56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Ballester &

Ungemach 2020). 반면 팜파스 유적지에 그려진 암채화의 수는 중간 정도이다(Monroy et al. 2016). 

마찬가지로 암채화에 표현한 대상 역시 각 유적지 유형별로 상이하다(표 1). 협곡과 팜파스의 암채화

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도상학적으로 담은 반면, 바위그늘 암채화는 단 한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뗏목

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유적지는 각기 다른 내용과 연관된다(표 1). 바위그늘 유적은 식생활과 관련된 저장소와 생

활 공간 및 작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도구 제작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협곡은 가장 규모가 큰 유적지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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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 분류와 구분 요소

유적형태 바위그늘 협곡 개활지

위치 해안 영역 해안 산맥 팜파스

해안과의 거리 0~1km 5~13km 37km

해발고도 0~100m 600~1,300m 1,547m

암채화의 수 + +++ ++

형상 해양 동물
해양 동물, 사냥 장면, 뗏목, 

낙타, 인간, 기하문
해양 동물, 사냥 장면, 뗏목, 

낙타, 인간, 기하문

내용 거주지 매장물 및 작업 활동 암채화만 발견 석기 제작소 및 작업 활동

이와 같이, 암채화 유적의 분포는 마을, 패총, 거주지, 집단 묘역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곳을

뛰어넘는다. 사실상 정주 시설이나 마을에 있는 암채화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안

영역에 있는 많지 않은 수의 암채화도 바위그늘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암채화는 해안 산맥과

사막의 팜파스를 통합하는 비주거 공간 즉 외부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암채화는 다른 생산 활동

(석기, 목재, 안료, 물, 동물 사냥 등), 이동 경로, 외떨어진 무덤 및 소규모의 한시적 거주 시설 등 작업

유적지에서 발견되지만 집단 거주 공간이나 집단 묘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Ⅳ. 해안을 벗어난 순례와 완전한 사막에서의 리미널리티

아르놀드 방주네프(Arnold van Gennep; 2013)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각기 다른 사회적 위치의 연속이

며, 그 과정은 출생, 사춘기, 성인기, 결혼, 부모,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직업의 전문성 등 한 특정

상황에서 다른 특정 상황으로 전환하는 의식의 연속이다. 이런 지위상의 변화는 지리적으로도 발생한다.

국경과 경계를 넘는 것은 항상 정치적, 법적, 경제적, 상징적, 심지어는 마법적인 질서로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적 공간과 연결된 상태에서 다른 사회적 공간과 연결된 상

태로 올바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과 의례를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서 특

정 기능을 하며, 자신의 집에 있을 때나 침실에 있을 때의 모습이 결코 직장이나 학술 대회에 있을 때와

도 불구하고 패총 등 생업 활동에 관련된 유구는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 유형인 석기 제작소는 규소가

풍부한 암석 재료를 얻기 위한 작업 장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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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 않다. 왜냐하면 공간은 사람의 사회적 현실을 구현하기 때문이다(Tilley & Cameron-Daum 2017).

그러나 모든 물리적 이동이 똑같은 통과 의례로 표현되지는 않으며, 그 특성과 횟수는 이동하는 공간

의 대조로 결정된다. 순례자는 일상 주거 환경을 떠나 멀고 낯선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 따르면, ‘순례자’는 무언가를 찾거나 해

결하기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낯선 곳을 통해 이동하거나 여행, 방황, 방랑하는 사람이다. 횡단한

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즉, 일상,

습관, 자기 자신, 통제,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안전과 안락함에서 벗어나 낯선 것, 외로움, 불안, 익숙

지 않은 것, 이상하고 불안정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Turner 1974). 따라서 모든 순례자는 두

세계, 두 가지 상태, 두 가지의 상황,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사회적 공간을 나누는 경계를 넘게

되는 것이다.

순례자는 종교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순례는 여행이나 일과 같은 세속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와 이유가 혼합된 목표를 갖고 시작할 수 있다(Eade & Sallnow 2000;

Magry 2008; Reader & Walter 1993). 어떠한 큰 이변 없이도 단순히 이동하거나 이주하는 것으로도

순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사회의 순례 관습으로 인해 관련 장소에 신성한 가치가 부여되

어 순례 경로 및 순례 행위,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신성시될 수 있다 (Turner 197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순례는 신성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며 성스러운 상황과 관습, 장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례는 지리적 이동을 구상하고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상징성과 상상력이 담긴

통과 의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주네프(2013, p. 45)는 통과 의례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전 세

계와 일상 공간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목적을 가진 ‘분리의례(seperation, preliminial)’, 상태를 분리하는

경계에서 수행되는 ‘과도의례(transition, liminal)’,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간과 사회적 상황으로 통합되

는 순간 수행되는 ‘통합의례(incorporation, postliminal)’ 가 그것이다.

아타카마 사막의 지리적 특성과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인간이 머물렀던 방식을 고려했을 때 해안에서

내륙의 사막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의 순례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의 일부 일원만이, 태어나고 거주하던

곳에서 출발해 그들이 살던 영토의 주변부나 경계로 향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든 타 집단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든, 사막 내륙으로의 순례는 주거지, 일상, 내부, 익숙함, 안전, 통제

된 상황으로 인식된 사회적 공간에서 벗어나 불안하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불안전하며 미지로 인식

되는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막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정 상태에서 다

른 상태로,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특정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이동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서는 경

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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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계에서의 경험을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암채화

연안에서 내륙 사막으로 순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안 산맥을 먼저 지나야 했다(그림 3). 길게 늘어진 산

맥은 해안 주민의 영역을 나누는 서쪽 경계선이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과 지식이 있어야만 넘을

수 있는 지형지물이었다. 지금도 협곡은 높은 봉우리와 가파른 절벽만 피하면 해안 산맥을 횡단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간단한 길이다(그림 4).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안 산맥과 이를 가로지르는 협곡은 해안

영역의 사회적 공간과 팜파스 및 사막의 사회적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곳은 엘 메다노 암채화로 알려진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그림이 밀집된 곳이다(그림

5). 이 곳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암채화가 당시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던 해안 영역(마을과 패총

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을 묻었던 곳(매장유구)에는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상 생활과 거

주지에서 벗어나 거주 영역 경계에 있는 완전한 사막의 입구에 밀집되어 있다(그림 6). 그런 곳에서 암채

화가 밀집된 상태로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암채화의 위치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암채화의 가

치가 표현하는 바와 그 위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논리에 따라 특정 위치에 그려진 것

이다. 암채화는 해양 세계를 그리지만 많은 경우 해양과는 떨어진 곳에 그려졌으며, 해당 암채화를 그린

집단의 영토의 경계에서, 더 중요하게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곳

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그려냈다. 

그림 6. 이즈쿠냐 계곡이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의 해안선과 해안 산맥의 항공 사진
(붉은 점은 이즈쿠냐 유적에서 암채화가 집중된 지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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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엘 메다노 암채화는 바다에서의 경험을 사막으로 연결시키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낯선 곳에 전파하고, 미지의 세계를 익숙한 세계로 전환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달

리 말하면 엘 메다노 암채화는 바다, 해양생물, 사회적 관습과 같은 일상적 해안 생활을 상징화해 이 모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막에 전파시킨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정 장소에 바다와 관련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경계에서 드러내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상 생활과 친근한 해양 풍경

을 거주지의 최극단, 달리 말하면 자신의 공간과 완전한 사막 사이를 분리하는 물리적 경계에 전파시키고

자 하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이런 구체적인 노력으로 경계적 공간은 존재론적 확고함을 얻는다. 이 경우에는 사막 내륙에 위치한 다

른 사회적 공간과의 경계인 해안 산맥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해안 산맥 협곡에 그려진 엘 메다노 암

채화는 완전한 사막으로 향하는 순례라는 초월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방주네프(2013)의 분류로 돌아오자면, 엘 메다노 암채화는 경계를 올바르게 통과하기 위한 ‘경계 통과의

례’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바닷가 바위그늘의 암채화나 팜파스의 석기 제작소에 있는 암

채화가 그려진 개활지 같은 다른 사회적 공간의 암채화 유적 역시 순례와 연관된 물리적 수단일 수 있다.

전자는 방주네프가 정의한 (선행하는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의례’에 포함될 수 있으며, 후자는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나 공간에서의) ‘통합의례’에 포함될 수 있다. 즉 각기 다른 암채화가 있는 세 개의 사회적 공

간이 동일한 의식 절차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세 곳의 암채화 모두 순례자가 내륙의 사막으로 이동할

때 사용되었던 의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 암채화 유적지가 여러 사회적 상태 및 장소 사이의 여정을 안전하고도 상징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지에 대한 순례는 실질적으로 계속되며 신성한 지위를 부여

받았을 것이다. 암채화와 암채화가 그려진 유적지가 성지가 된 이유는 암채화가 자원을 수급하고 다른 집

단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 상징적 역할 때문이다. 암채화는 경계를 넘는 순례라는 구조 안에서 이를 중

재하는 공간이자 교차하는 경계점의 역할을 했고 의식을 위한 수단으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Ⅵ. 결론 : 리미널리티, 순례와 성스러운 장소

지금까지 엘 메다노 암채화 연구의 초점은 그림으로 그려진 해양생물과 그들의 습성이었다. 그러나 암

채화를 그린 사람들이 정착한 곳의 지리적 위치 탐구는 아타카마 사막의 연안 사회에서 암채화가 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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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더 잘 이해하게 할 것이다. 엘 메다노 암채화의 중심 주제와 그 위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관

계에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으로 그린 대상인 해양 생태계, 해양 동물과 그들

의 습성은 그 특징적인 위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고찰은 시각 표현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통

찰력을 제공한다. 엘 메다노 암채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달리, 이 경우 암채화는 목적지나 도달점이라

기보다는 사막으로의 순례와 해안 거주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중개 도구이

자 상징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예술은 복잡하고도 광대한 의미의 짜임새 안에서 그 사회적 의식을 드러내

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사막 순례 경험을 통해 순례자는 귀중하고 특별한, 정확하면서도 특색 있는 지

식을 습득했을 것이며, 이 지식은 순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의 지혜를 구분지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경계를 넘는 경험은 상징적, 현상학적 자본 습득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구조와 구분으

로 이어진다. 또한 경계를 넘는 의식을 시각화한 예술은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감상할 수 있기에 사회적

구조화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2004[1967])에 따르면, 엘 메다노 암채화 유적은 ‘유토피아(utopias)’와 ‘헤

테로토피아(heterotopias)’라는 두 종류의 공간으로 인식된다.2) 유토피아인 이유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

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꿈꾸던 바다과 희망, 성공과 생산적인 수렵, 채집, 그리고 성취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적이 이와 동시에 헤테로토피아인 것은, 사막에 도달하는 경계 의식에 참여하는 도

중 암채화가 협곡의 바위에 표현되었기 때문에 암채화에 그려진 대상이 단순히 꿈이거나 이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암채화 유적은 한편으로는 꿈과 유토피아를 그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암채화를 그린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현실과 물질적 구체성을 비추는 거울이

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암채화가 그려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암채화 유적지는 주요 도시와 인

구 밀집 지역의 순례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칠레의 다른 지역과 외국 방문객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미지를 탐구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매주 방문한다. 엘 메다노 유적은 문화유산을 탐구하기 위한

관광객 순례의 준심지가 되었으며,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방문객들이 찾아오

는 곳이 되었다. 사회와 사람들은 변화하였으나 엘 메다노 암채화는 다른 유형의 순례라는 틀 내에서 다

른 가치와 의미를 담는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2)  [역자주] ‘헤테로토피아’는 ‘heteros(다른)’과 ‘topos(장소)’를 합쳐 미셸 푸코가 창안한 용어로서,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유토피아와는 대비되는 곳을 의미한다.

일종의 현실화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장소들의 바깥에 있는 반(反)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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