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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金孝眞)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조교수를 거쳤

다. 오타쿠 문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일본 사회의 대중문화 및 젠더 정치학, 한일문화 교류와 세계

화 속의 문화민족주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BL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역서, 2018),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공저, 2020) 등이, 주요 논문으로 「후조시에서 여자오타쿠로: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여자오타쿠 재현을 사례로」(2022), 「21세기 일본 오타쿠문화의 행방: ‘코미케 스페셜’의 변모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9S1A6A3A0210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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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쓰루타니 가오리(鶴谷香央理)의 <툇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1(이하 <툇마

루>)는 75세의 할머니 이치노이 유키(市野井雪)가 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한 아

름다운 표지의 만화책2이 보이즈러브 만화(Boys Love, BL)3였다는 에피소드

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젊었을 적 자신이 익숙한 <베르사이유의 장미>(ベ

ルサイユのばら)와 같은 소녀만화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한 유키는 이윽

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4 그 내용이 일반적인 소녀만화의 ‘보이 밋 걸’(Boy 

Meets Girl) 스토리가 아니라 소꿉친구인 소년들의 로맨스, 즉 BL이었기 때

문이다. 

한편 만화 속 만화로 등장하는 BL만화인 <너만 바라보고 싶어>(君のこと

だけ見ていたい, 이하 <너만>)는 어릴 적부터 단짝친구였던 유마(佑真)와 사쿠라

(咲良)가 서서히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성애를 동반한 

애정임을 깨달으면서 함께 어른으로 성장하는 장편만화다. 3년 전에 남편

과 사별하고 홀로 보내는 시간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구입한 만화책이 자

신의 예상과는 달리 두 남성 주인공의 감정을 쫓아갈뿐더러 사쿠라가 유마

에게 갑자기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유키는 놀라움을 숨

1    원제는 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 2017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0월 9일까지 『코믹 NEWTYPE』

(コミックNEWTYPE)에 웹코믹형식으로 연재하였고, 총 5권으로 완결되었다. 영화판은 2022년 6
월에 개봉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하 모든 번역 및 강조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연구자가 한 것

이다.

2    이때 이 만화책이 유키의 눈에 띈 이유는 이 책이 선반에 꽂혀 있지 않고 매대에 놓여 있었고, “점원 

추천! 일단 읽어보세요!”라는 작은 수제 판촉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제 판촉 간판

은 서점의 점원이 실제로 자신이 읽고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 때 그 책의 감상이나 좋은 점, 특징을 

간략하게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손님의 눈에 띄도록 배치하는 것으로 일본의 서점에서 상당히 보

편화된 관습이다. 여기서 <너만>이 눈에 띄도록 판촉간판을 만들어 세운 것이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우라라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보이즈러브는 일반적으로 여성작가와 독자가 중심이 되어 창작하고 향유하는 남성동성애 서사로 만

화와 소설이 주된 형태다. 한편 소년만화 등의 기존 작품을 남성동성애 서사로 패러디한 것은 야오

이(やおい), 아이돌 그룹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창작한 것을 팬픽션(fanfiction)이라고 부르는 등 대

상과 패러디/오리지널 여부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4    BL만화의 직접적인 기원이 소녀만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자세한 

것은 藤本由香里, 「第1章 少年愛·JUNE／やおい·BL: それぞれの呼称の成立と展開」, 『BLの教科
書』, 有斐閣, 202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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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못한다. 결국 유키는 얼굴이 붉어진 채 늦은 밤까지 그 책을 탐독하고, 

전개가 너무 궁금해서 다음 권을 사러 다시 서점을 찾아가게 된다. 

한편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사야마 우라라(佐山うらら)는 학교에서는 그리 

눈에 띄지 않은 채 중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

생으로, BL을 매우 좋아하고 종종 낙서를 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연예인을 

좋아하는 학교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는 달리, BL을 

좋아하는 친구는 찾아볼 수 없다.5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와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가끔씩 만

나 시간을 보내는 아빠와는 성적과 대학 이야기만 하게 된다. 오랫동안 친

하게 지낸 소꿉친구인 쓰무구(河村紡)도 같은 학년에서 미모와 성적으로 유

명한 에이리(橋本英莉)와 사귀게 되면서 우라라는 항상 어디에서도 겉도는 

느낌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6

같은 상점가를 자신들의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58세라는 연령차, 

그리고 그로 인한 생활반경의 차이라는 벽으로 인해 거의 접점이 없었던 두 

사람은 사별한 남편과 함께 즐겨 찾던 깃사텐(喫茶店, 찻집)이 문을 닫으면서 

더위를 피해 들어간 서점에서 유키가 <너만>을 구입하는 모습을 아르바이

트 중이었던 우라라가 인상 깊게 기억하면서 인연이 시작된다. 유키가 <너

만>에 푹 빠지게 되어 다음 권을 사기 위해 연속해서 서점을 방문하면서 이

들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와지고, 그 과정에서 유키가 진심으로 BL만화를 

좋아한다는 점을 확인한 우라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상대와는 상당히 다르

지만”(1권 4화, 56쪽) 점점 더 유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유키와 우라라를 중심으로 이들을 둘러싼 인간관계 — 유키의 딸과 그녀

의 남편, 유키의 서예 제자와 이웃집, 우라라의 이혼한 부모와 소꿉친구 쓰

5    이것은 우라라가 취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BL이 여전히 친구

들과 공개적으로 함께 보고 좋아하기는 꺼려지는 취향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6    “나는 언제나/ 보고 있을 뿐이야.”라는 우라라의 독백은 이런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잘 보여 준

다(1권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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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구, 그리고 쓰무구의 여자친구 에이리까지 — 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잔

잔하게 전개되는 한편, 유키와 우라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모습과 

병행하여 이들을 연결한 <너만>의 주인공들인 사쿠라와 유마의 관계도 소

년에서부터 어른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또한 <너만>의 작가인 고메다 유(コ

メダ優) 또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유키와 우라라와 접점을 가지게 된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 그리고 이들의 삶과 개호 문제가 사회문제로 조명

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2020년대인 지금, 고령화 문제는 일본만

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소위 선진국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

제가 되었다.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7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한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툇마루>가 그려 내는, 안면이 없었던 75세 할머니와 17세 소녀가 BL만화

를 매개로 하여 진정한 우정을 쌓아 가고 그를 통해 삶이 변화한다는 설정

과 줄거리는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판타지인 것이 사실이다.8 

그러나 “읽다 보면 웃음이 나고 마음이 말랑말랑해”9질 정도로 일본은 

물론 한국의 독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이 작품은 분명히 일종의 판타지인 

동시에, 작품 내적으로 독자들이 납득할 만한 탄탄한 스토리와 세심한 세부

적 묘사를 통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즉 핍진성을 획득한 작품이자 세

대를 넘어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10 

7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에 비해 매우 높

다. 더불어 노인빈곤율도 매우 심각하다. 한편 일본의 노인자살률은 17.6명으로 OECD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노인 빈곤·자살률 OECD 1위, “늙으면 빨리 죽어야

지”…농담이 현실이 된 사회」, 『중앙선데이』 2022년 11월 19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
cle/25118816(최종검색일: 2022. 12. 10.).

8    실제로 저자인 쓰루타니가 BL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편집자가 할머

니를 제안했다고 한다. 「【インタビュー】自身初の単行本が『このマンガがすごい!2019』オンナ編第1位
に! BL×おばあちゃんを生みだした, 鶴谷香央理先生って, どんな人?」, https://konomanga.jp/inter-
view/142368-2/2(최종검색일: 2022. 11. 1.).

9    「‘BL만화 읽는 할머니’…다양한 노년 여성의 서사」, 『일다』, https://www.ildaro.com/8672(최종검색

일: 2022. 11. 1.).
10    이를 증명하는 것이 <툇마루>의 만화상 수상 이력이다. 첫 만화단행본인 이 작품으로 작가인 쓰루오

카는 도쿄뉴스통신사(東京ニュース通信社)의 <브로스 코믹어워드 2018>(ブロスコミックアワード
2018) 대상, 2019년 다카라지마사(宝島社)의 <이 만화가 대단해!>(『このマンガがすごい!』) 여성편 

1위 수상, 2019년의 제22회 문화청미디어예술제(文化庁メディア芸術祭) 만화부분에서 신인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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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 <툇마루>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삶과 그 배경으로서 

오타쿠·후조시(腐女子)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실을 분석하고, 나아가 2) 캐

릭터와 서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인 동시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

수적인 배경으로서 BL만화라는 미디어와 그것이 매개하는 후조시의 호모

소셜한 연대를 여성들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2)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BL(만화)이라는 미디어가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포럼, 또는 커뮤니티”로서 “남

성캐릭터들은 여성 애호가에게 있어 ‘욕망의 대상’이고 ‘타인’인 동시에 여

성 애호가들의 욕망 그 자체로 그녀들 자신을 의미”한다는 점이다.11 

즉 <툇마루>의 두 주인공인 유키와 우라라가 만나고 58세의 연령차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을 맺는 과정은 만화 속 만화인 <너만>의 주인공인 사쿠

라와 유마가 사랑을 성취하여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과정과 병치된다. 이를 

통해 유키와 우라라, 나아가 <너만>의 작가인 고메다가 직접적으로, 나아가 

간접적으로 형성하는 호모소셜한 유대가 BL에서 그려지는 남성캐릭터들 

간의 진정한 사랑과 동등하게 아름답고 절실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환언하자면 표면적으로 <툇마루>는 여성 노인과 여고생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일상에 일어난 변화를 고령화사회 일본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그린 

만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매개한 BL이라는 장르는 여

성의 성적 욕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BL작품을 함께 보고 그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판타지를 교환”12하는 행위다. 무

엇보다 이들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궁극적으로 BL을 통해 표출되

고 충족되는 여성의 욕망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툇마루>는 BL이 

구현하는 ‘기적의 사랑’과 짝을 이루는 ‘기적의 유대’, 즉 후조시들의 호모

상했다.  

11    미조구치 아키코, 김효진 옮김, 『BL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이미지프레임, 2018, 
210쪽. 

12    미조구치 아키코, 『BL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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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한 유대에 대한 “현실로서의 판타지”이자 “판타지로서의 현실”13을 그

려 낸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툇마루>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삶: 오타쿠·후조시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배경

1) 노화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세대를 넘은 ‘우정’

<툇마루>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들은 작가인 쓰루타니가 섬세하고 꼼꼼하

게 묘사하는 2010년대 일본 사회에서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의 삶이다. 유키

의 직업이 서예 선생인 점, 유키가 사는 집이 다다미와 툇마루, 정원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고 열쇠를 감추어 두는 곳이 빈 화분 속이라는 점, 매일매

일 죽은 남편 사진이 있는 가미다나(神棚)에 공양을 올리며 새해를 맞이하

면서 전통적인 정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등은 21세기 일본에서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풍경이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 후, ‘10시간 떨어진’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가끔씩 귀국하는 유키의 딸이 다다미방에 누워서 유

키가 하는 요리에서 나는 간장과 다시(だし) 냄새를 맡으며 일본에 돌아온 

것을 실감하는 장면(2권 14화, 49쪽)은 유키가 체현하는 과거의 모습을 잘 보

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인 유키가 현재와 같은 홀로 사는 생활을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

녀에게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 주

는 것이 1권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제6화인데, 이 에피소드는 유키가 푹 빠

진 만화 <너만>의 연재속도에 비추어 볼 때, 결말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힘들게 들고

13    오혜진, 「원본 없는 판타지: 서문을 대신하여」,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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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호박이 단단해서 칼을 꽂기는 했지만, 반으로 자를 힘은 없다는 사실에

서 자신의 노화를 실감하는 유키의 뒷모습(1권 6화 76쪽)은 깊은 슬픔으로 독

자에게 다가온다.

이 에피소드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깨

달은 유키가 우라라에게 메일로 다른 BL작품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라라에게 BL에 대한 애호를 

공유하는 ‘친구’로서 유키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유키 또한 새로운 작품을 

접하는 것을 즐겁게 기다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성을 강화시

키는 에피소드로 그려지지만, 다른 한편 유키에게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유키가 보여 주는 순수함과 

적극성은 노년이라는 인생의 시기에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지

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권 첫 장면, 유키가 사별한 남편과 자주 찾던 오래된 깃사텐

이 한참 전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점포 앞에 와서야 알게 되는 장면은 이 

만화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유키가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시간

이 길었고, 남편과 사별한 후 유키가 필요한 용건 이외에 여유를 즐기거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외부와는 단절된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을 살았다는 점을 시간의 변화와 함께 보여 준다. 

한편 인터넷이나 SNS 등 젊은 세대가 주로 향유하는 신속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디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키는 바로 그 이유로 

상점가의 서점을 통해서, 또한 그림체와 서점 점원의 추천 문구만 보고 소

녀만화로 착각하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BL을 접하게 된다. 이는 최

근 일본의 만화시장에서도 전자코믹(電子コミック)14이 매출의 반 이상을 차

14    전자코믹은 웹코믹(ウェブコミック) 또는 웹만화(ウェブ漫画)로 불리며 기본적으로 출판만화의 형

식으로 제작된 만화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의 웹툰이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출판만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전자코믹은 출판만화를 파일로 변

환하여 서비스하거나, 애초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더라도 출판만화의 형식과 문법을 따른다는 점

에서 한국의 웹툰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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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는 통계와 BL 독자의 상당수가 사람들 앞에서 BL의 구입을 꺼

려서 점점 더 전자코믹이라는 형태를 애용한다는 점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

룬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간편함, 실시간으로 구입해서 바로 읽을 수 있다

는 편리함, 구입할 때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강

점으로 하는 전자코믹이 점차 일본에서도 출판만화책을 대신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유키와 같은 노년층에게 전자코믹을 구입하여 

읽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검색하여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전자코믹은 BL 초심자 유키에게 애초부터 장

벽이 높다. 

그에 비해 유키가 어느 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

점가의 단골서점은 발걸음을 조금 옮기기만 해도, 진열방식을 조금 바꾸기

만 해도 평소에 접하지 않던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나아가 유키가 <너

만>을 구입한 것 또한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것이지만, 동시에 이런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경험이 전자코믹 플랫

폼보다 현실의 오프라인 서점에서 더 많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바로 이 서점에서 유키는 평소라면 전혀 접점이 없을 우라라와 

만나게 된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유키가 <너만>을 구입하는 방법은 주

문카드에 기입해서 서점에 직접 책을 주문하는 것이다. <너만>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번 서점에 들리고, 다음 권을 주문하면서 요즘 이렇게 남자들의 

로맨스가 유행인지를 수줍게 묻는 유키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우라

라는 마음껏 BL만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를 드디어 만났다고 확신하

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키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라라가 알려 주는 BL의 세계에 보다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유키는 핸드폰도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이

메일을 활용해서 우라라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나름의 방식대로 

새로운 문물에 적응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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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이 만화 전반에 걸쳐 유키가 상징하는 ‘아날로그적’인 삶

의 모습이 부정되거나 바뀌어야 할 것으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닌 미덕, 즉 아날로그적인 만남에 내포되어 있는 관계의 우연성,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유키와 우라라의 만남과 친목의 과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키와 

우라라의 우정은 유키가 현재 일본 사회에서 과거의 것으로 간주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런 유키에게 우

라라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알려 주고 함께 이벤트에 참

가하면서 우라라는 점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는 우라라가 동인지를 만드

는 과정이 모두 아날로그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

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가정에 데스크탑이 있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주

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라라의 어머니가 종

사하는 직업은 도시락가게 점원으로 주로 주부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전형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며, 이런 집안 형편상 우라라는 데스크탑 컴

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만화산업도 점차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작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우라라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

고 만화 도구세트를 구입해서 첫 동인지를 만들게 되는데, 실제 펜과 잉크, 

종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유키의 친척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직접 

종이 원고를 맡기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은 사실 현재 동인지를 제작하는 일본의 아마추

어 만화작가들 중에는 소수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원고를 제작하는 우라라의 모습을 통해 유키는 자신이 어렸을 때 

오빠의 그림을 따라 그리던 모습을 떠올리고 그때 배웠던 요령을 우라라에

게 가르쳐 주면서 우라라의 작업을 돕기도 한다. 이런 관계를 통해 유키는 

우라라가 필요로 하고 있었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 우라라를 격려하는 

‘친구’로서 존재감이 더 강화된다. 

나아가 이 ‘아날로그적’인 태도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은 같은 작품의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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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뿐 아니라, BL장르에서 작가와 팬의 관계가 다른 만화 장르에 비해 친밀

하고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만남의 장으로서 동인지즉매회(同人誌即売会)가 

존재한다는 점과도 연동된다. 실제로 <너만>의 작가인 고메다와 주인공들 

간의 접점 또한 이러한 이벤트에 참가하여 작가와 팬들이 동인지를 매개로 

실제로 만나는 공간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15 

그러나 동시에 이는 분명히 같은 세대의 ‘친구’와는 다른 존재감이라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학교 친구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친구도 거

의 없고, 자주 긴장해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우라라에게 있

어 유키는 BL에 대한 기호를 순수하게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인 동시에, 서투

른 자신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하며16 용기를 잃은 우라라를 격려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이끌어 주는 어른이다. 

이런 관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5권의 마지막 부분, 유키가 훌쩍 

일본을 떠나 머나먼 외국에 있는 딸의 집에 가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우라라가 알게 되는 장면이다. 유키는 BL에 대한 애호나 감상은 우라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만, 우라라에게 그 이외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서예학원의 학생이 줄어들어 문을 닫게 되고 노화로 인해 점점 더 앞으로 

혼자 사는 삶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예민한 감수

성을 지닌 우라라가 사춘기를 겪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격려할 뿐이다. 

자신이 외국으로 떠날 것이라는 점을 최후까지 숨기고 우라라가 마음 편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은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상 할머

니가 손녀를 감싸는 자애에 가깝고, 그런 유키의 배려와 다정함이야말로 유

키와 우라라를 친구로 남게 해 준다. 

동시에 유키가 노년의 마지막을 머나먼 외국에서 딸과 함께 지내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로는 딸의 제안과 고령자 요양원 등 주변인의 마지막을 준

비하는 모습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BL을 통한 우라라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16    갑작스럽게 처음으로 유키와 커피숍에서 대면하게 된 우라라가 긴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유키는 대화하자고 하는 대신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으로 어색함을 풀어 준다(1권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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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만남, 그리고 우라라가 보여 준 새로운 세계와 그를 통해 얻게 된 삶의 

즐거움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우라라에게 직접 동인지를 

만들어 보라는 제안을 하는 유키의 “사람은 생각해보지도 않은 모습이 되기

도 하니까”(2권 17화, 92쪽)라는 말이 딸에게 외국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을 

받은 날 밤의 대화라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유키가 우라라의 새로

운 시도에 자신에게 닥쳐올 변화를 겹쳐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본다면 우라라와 유키는 분명히 ‘친구’였지만, 이는 동세대 친구

와는 다른 방식의 우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른 점 — 인생의 다른 단계

에서 마주하는 변화 — 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을 가능

하게 했다는 점을 쓰루오카는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

2)   사회적 배경으로서 오타쿠·후조시의 고령화와 ‘오히토리사마’(おひとり様)의 

증가

인터넷 만화플랫폼 <코믹 NEWTYPE>에서 2017년 11월에 연재가 개시된 

이후, <툇마루>는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 만화의 주된 독자층인 여성, 특히 BL을 애호하는 여성인 후조시가 BL

장르의 역사와 함께 실제 중노년층에 진입하였다는 점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는 <툇마루>가 후조시의 고령화를 테마로 했다거나, 고령화된 

후조시를 작품 내에서 재현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엇보다 유키는 75세에 

처음으로 BL을 접하게 된 초심자이고, 17세인 우라라가 일반적인 의미의 

후조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툇마루>가 후조시의 고령화라는 사

회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후조시의 연령층이 높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툇마루>가 어떻게 이들의 욕망에 바탕한 판타지로

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우선 현대 일본에서 오타쿠의 기원은 일본 최대의 동인지이벤트인 <코

믹마켓>(Comic Market)이 시작된 1970년대 중반으로 간주된다. 당시 10대에

서 20대 초반의 연령대였던 오타쿠들이 그대로 나이가 들었다면 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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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대에서 70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17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

자로 보는 UN세계보건기구의 기준도, 일본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응해서 

범주화한 65~74세의 전기고령자(前期高齢者)18 기준에도 포함된다. 

1970년대에 사회문화적 범주로 탄생한 오타쿠는 이후 일본 콘텐츠산업

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증가하여 최근에는 오타쿠계 콘텐츠산업에 종사하

는 관계자 — 작가, 기획자, 편집자 및 기타 관련 산업 종사자 — 상당수가 오

타쿠이자 후조시 당사자인 상황이다. 특히 버블경기로 대표되는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증가한 오타쿠 인구가 그 당시 10대 중반에서 20대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2020년대에는 50대 중반에서 60대까지에 이르는 장년층으로

서, 신체적으로 노화를 앞두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것은 2010년대의 전후로 오타쿠와 후조시에 대한 재현이 증

가하면서 만화나 SNS 등에서 오타쿠와 후조시의 고령화에 대한 논의도 증

가한다는 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2010년대 일본의 SNS에서 흔

히 찾아볼 수 있었던 농담이 죽음에 관한 것, 즉 갑자기 죽게 되면 자신의 

오타쿠·후조시 취미를 드러내는 물품이나 콘텐츠를 어떻게 가족에게 알리

지 않고 처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농담이었는데 이를 잘 보여 주는 책이 바

로 2010년에 출판된 『오타쿠의 죽는 법: 내 수집품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

(オタクの逝き方: オレのコレクション死んだらどうなる?)19라는 책이다. 자신이 갑자

기 죽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나 타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위험한’ 것들

을 어떻게 처분하면 될지, 유언장은 어떻게 남기면 될지 등에 대해 구체적

인 인터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명확하게 오타쿠가 나이를 먹어 

17    실제 코믹마켓 준비위원회는 현재 3인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고령자가 1958년생, 최

연소자가 1964년생으로 2022년인 현재 64세, 58세다. 이전 대표는 1953년생이므로 70대 오타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를 분리하여 후자를 자기부담금이 좀 더 높은 별도의 의료보험체제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보험의 적자가 가속화되면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후기고령자’라고 하는 명칭에 대

해 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라는 용어 대신 ‘장수의료제

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병가하고 있다.

19  ビルトランス, 『オタクの逝き方 オレのコレクション死んだらどうなる?』, Builtru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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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

후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 상황에 대응해

서 쓰여져 있다.20 

또한 이 책에서 다루는 사례에서 눈

에 띄는 것은 가족이어도 오타쿠 취미

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유품에 대한 이

해심이 낮다든지, 오타쿠 취미로는 뜻이 

잘 맞았어도 실생활에 대해 서로 잘 알

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가 보기

에는 오타쿠 취미를 공유한 친구들이 이

해할 수 없어서 장례절차 등에서 문제

가 생긴다든지, 취미를 즐기면서 혼자 살

던 오타쿠가 고독사하여 그 뒤처리가 문

제가 되는 경우 등이다. 즉 오타쿠가 점차 고령화하면서 죽음이라는 테마가 

어디선가 들을 수 있는 사례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오타쿠와 후조시가 나이 들면서 점점 젊었을 때와는 다른 행동

을 하게 된다는 점을 자조적으로 재현하는 사례도 있다. <툇마루>와 같이 

2019년 <이 만화가 대단해!> 여성편 9위에 오른 작품인 마치다 가유(町田粥)

의 <마키와 마미: 상사가 쇠퇴 장르의 오타쿠 동료였던 이야기>(マキとマミ: 

上司が衰退ジャンルのオタ仲間だった話) 2권 번역판에 실린 <오타쿠의 노화>를 보

자.21(<그림 1>) 

34세인 직장 상사 마키는 25세 부하이자 오타쿠 동료인 마미에게 나이

가 들면서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새로운 작품에 

20    ビルトランス, 『オタクの逝き方 オレのコレクション死んだらどうなる?』, 122쪽. “오타쿠 제1세대는 

이미 50세를 넘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죽음’은 그다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30
세의 젊은 오타쿠여도 교통사고와 급병 등으로 갑자기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된 

지 12년이 지났으므로 오타쿠 1세대 또한 60대 중반으로 더 연령대가 높아졌을 것이다.  

21    마치다 카유, 『마키와 마미: 상사가 쇠퇴 장르의 오타쿠 동료였던 이야기』 2권, 프레지에, 2020. 

<그림 1> <마키와 마미> 2권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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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흡수력이 떨어져서 과거에 쌓아 

둔 자산으로 오타쿠 활동”을 하게 된다

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 만화에

서만 재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로 일본어 기반 SNS에서 나타난다. 

오른쪽의 트윗은 2019년 일본인 트

위터리안이 처음 한 것인데, 이것이 한

국어로 번역되어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도 공감을 얻었다.22 오타쿠가 나이가 

들고 사회인이 되면서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좋아했던 작품

만 계속 좋아하는 상황을 “유동식만 먹

을 수밖에 없는 노인 같은 비애”라고 비유하고 있다. 즉 오타쿠·후조시의 고

령화를 배경으로 점차 과거 청소년기나 20대처럼 체력을 아끼지 않고 새로

운 작품이나 캐릭터를 섭렵할 수는 없어졌지만, 그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

고 있고 또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좋아하던 작품이나 캐릭터를 애호하는 중

년 이상의 오타쿠·후조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그림 2>).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사회에서 ‘오히토리사마’(おひとりさま, 1인 손님의 의

미로 1인 가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 용어는 여러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 특히 중년 이상의 독신자를 가

리키는 것으로 일본 사회에서 점차 높아지는 생애미혼율을 반영하고 있

다.23 일본의 생애미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경향이지만, 이들 

22    https://twitter.com/rei10830349/status/1167051938615054337, 2019년 8월 29일(최종검색일: 

2022. 12. 1.).
23    2021년 일본의 혼인건수가 전후 역대 최저였고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50세

까지 1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보여 주는 ‘생애미혼율’이 2020년에는 남성의 경우 25.7%, 

여성이 16.4%까지 상승했다. 「日本人の結婚への関心, 依然高いが…男性25％·女性16％が「生涯未
婚」」, 『読売新聞オンライン』, https://www.yomiuri.co.jp/life/20220610-OYT1T50245/(최종검색일: 

2022. 12. 15.).

<그림 2> 나이든 오타쿠가 과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노화에 비유하는 트윗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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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자신의 취미를 추구하면서 홀로 사는 오타쿠와 후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후조시의 경우,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은 <동인녀 츠즈이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후조시 

취향과 실천, 그리고 그런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삶의 태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이런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4 

이런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툇마루>의 유키와 우라라의 우정이 

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는지가 드러난다. 그 이유는 유키가 오타쿠

와 후조시의 고령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캐릭터여서가 아니다. 나이든 오타

쿠들의 자조적인 농담 — 언젠가 자신이 죽은 후에 남은 유품들을 소원하던 

가족이나 낯모르는 사람들이 정리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 — 을 그리는 대신, 

쓰루오카는 유키와 우라라를 통해 독자들에게 오타쿠·후조시로서 느꼈던 

설렘, 기쁨과 행복을 환기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툇마루>는 오타쿠와 후조시의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나이든 이들이 오래전에 경험했으나 어느새 접어 두었던 좋아하는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열정과 두근거림, 애정을 공유하는 기쁨을 유키와 우라라를 

통해 재현하는 판타지라고 할 수 있다. 유키는 우라라의 좋은 이해자인 동

시에 BL에 입문한 초심자로서 모든 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우라라는 외롭게 느끼던 일상 속에서 유키를 친구로 

사귀고 유키의 응원에 힘입어 오래된 꿈이었던 동인지를 만들어 이벤트에 

참가한다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유키가 이렇게 고령으로 설

정된 이유는 유키가 BL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우라라가 지속적이고 중요

한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이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25 

열성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게 된 장르와 작품을 쫓고 50세 이상의 연령

24    김효진, 「후조시에서 여자오타쿠로: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여자오타쿠 재현을 사례로」, 『여성문학연

구』 5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168쪽. 

25    만약 중년여성이었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스로 정

보를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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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도 불구하고 우라라와 친구가 되어 서로의 감상을 나누면서 인생 최초

의 경험을 쌓아 가는 유키의 모습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 오타쿠와 후조시

들에게 단순히 캐릭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젊었을 때 향유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노인의 신체로 상징되는 노화를 겪고 있는 자신

들과 비슷한 어떤 존재로서 동질감과 공감의 대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3. BL이 매개하는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연대와 여성들의 욕망

1) BL만화가 매개하는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연대 

이 작품을 구성하는 두 축 중에서 2장에서는 고령화사회 일본에서 홀로 사

는 노인의 삶과 오타쿠/후조시의 고령화라는 관점에서 <툇마루>가 보여 주

는 판타지를 주로 다루었다. 3장에서는 <툇마루>의 캐릭터 조형과 사건의 

전개에 BL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작품의 소재로서 BL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본 사회에서 BL, 그리고 BL애

호가 집단인 후조시들의 실천과 연결되어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를 구성하

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그것이 노년기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라는 문

제를 어떻게 그려 내고 있는지, 또한 BL만화가 그 기원의 하나로 삼고 있

는 일본의 소녀만화야말로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호모소셜연속체(homosocial 

contiuum)26를 배경으로 탄생하여 여성의 유대를 탐색한 장르라는 점에 주목

하여 이 작품이 이 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인 쓰루타니가 이 작품을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착목한 지점이 ‘BL

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27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툇마루>는 

26    Eve Sedgwic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27    「【インタビュー】自身初の単行本が『このマンガがすごい!2019』オンナ編第1位に! BL×おばあちゃん
を生みだした, 鶴谷香央理先生って, どんな人?」, https://konomanga.jp/interview/142368-2/2(최종

검색일: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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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만화,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동인지문화라는 여성 중심의 문화적 실

천이자 미디어가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는 작품이다. 이는 주인공인 유키와 

우라라를 연결하는 매체로서 BL만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넘어서서 이 작품

의 캐릭터들 — 유키와 우라라, 그리고 이들이 향유하는 <너만>이라는 작품

과 그 작품의 작가인 고메다 — 이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책을 

읽는[BL을 애호하는] 독자들, 나아가 BL만화의 작가들까지 포섭하는 순환적

이고 재귀적인 유대가 이 책의 독서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BL만화라는 매개를 통해 <툇마루>는 주인공들 사이에서 형성된 여

성 간의 유대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까지 확장하고, 주인공들이 작품을 

통해 얻었던 감동과 유대가 다시 그 작품의 작가(고메다)에게 직접 전달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BL만화를 통해 얻는 감동과 카타르시스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작가에게 돌아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창조력의 원천이 되는 거대한 환원환을 성공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28  

한편 어떤 작품이 만들어 내는 독자들 간의 유대, 그리고 독자와 작가의 

연결이라는 테마는 사실 어떤 만화를 소재로 삼아도 충분히 감동적인 소재

다. 실제로 최근 일본 만화에서는 <중쇄를 찍자!>(重版出来!, 2012~연재 중)나 

<바쿠만>(バクマン。, 2008~2012), <울어라 펜!>(吼えろペン, 2000~2010) 등 출판산

업 및 작가, 팬덤, 나아가 기존의 만화 자체를 소재로 삼는 작품도 꽤 등장

하고 있다. 그러나 <툇마루> 초반부에서 유키가 고른 만화를 보고 우라라가 

내심 당황하면서 “커버 씌워 드릴까요?”라고 묻고 유키가 나가자 다른 점원

이 “그거 BL 아니었어?”라고 속삭이는 장면(1권 1화, 8쪽)은 그 책이 BL만화

이기 때문에 우라라를 포함한 직원들이 동요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

다.29 이 동요 때문에 우라라는 유키를 기억하게 되는데, 유키가 소년만화

28    미조구치는 이것을 작가를 중심으로 성립한 여성들의 ‘사랑의 커뮤니티’라고 부르면서, BL의 외부

자에게는 작품의 팬들이 남성캐릭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표층적인 차원에 불과하

며 베테랑 독자들은 작가들과 “텍스트 베이스의 사랑을 주고받고 있”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쾌락”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미조구치 아키코, 『BL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247쪽. 

29    이것은 과거 BL만화나 동인지가 그리 흔하지 않던 시절, 서점에서 우연히 집어든 좋아하는 캐릭터

가 등장하는 만화책이 자기가 좋아하던 소년만화의 18금 동인지여서 그때 처음 BL을 접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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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녀만화를 골랐다면 우라라가 유키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는 

일본에서 BL만화가 서점에 당당하게 진열되어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라라와 점원의 반응을 통해 BL만화의 독자는 아직 특정한 연령

층이 대부분이고, BL만화를 본다는 것은 특수한 취향으로서 여전히 타인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행위라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작품이 연재되었던 

201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BL만화는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대중화된 상업출판 장르이지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함

께 독자들 본인 또한 자신들의 취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장르라

는 점이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30 

흥미로운 것은 이런 BL이 처한 이중적인 상황 — 상업화된 장르로서 대

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노출되어 있는 — 이 가져오

는 효과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BL의 독자들은 자신의 취향

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한편, 자신과 취향을 공유하는 다른 

독자들, 즉 후조시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이는 BL이라는 장르가 기

본적으로 주류사회의 이성애 로맨스 플롯에 대한 패러디이자 젠더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후조시들의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를 전

제로 하고 있으며 많은 후조시들의 BL을 읽는다는 행위는 이 공동체를 발

견하고 그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후조시들의 해석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현실의 인간관계를 뛰어

넘어 일종의 비밀스러운 결속의식으로 쉽게 발전한다.31 특히 학교생활에

다는 40대 전후의 일본 후조시들의 경험담과도 연결된다.   

30    물론 이것은 우라라의 성격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타쿠·후조시에 대해

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데, 우라라도 그런 유형에 속하

는 것으로 조형되어 있다. 이는 유키와의 우정을 통해 우라라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

기 위해 쓰루오카가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31    미조구치 아키코는 실제로 자신의 오래된 직장 지인이 자신을 동일한 ‘BL애호가’로서 발견하게 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BL커뮤니티 내부와 외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BL애호가의 특징이라는 점

을 지적한다(미조구치 아키코, 『BL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길찾기, 2018, 211쪽).



156   일본비평 28호 

특
집

  초
고

령
화

 일
본

, 다
층

적
 삶

의
 정

경

서 친한 친구가 없고, 소꿉친구였던 쓰무구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거

리가 생긴 우라라가 70대 중반의 노인이고 일상에서는 별다른 접점이 없지

만,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 BL만화를 좋아하는 취향을 공유하는 유키

의 존재를 단숨에 긍정하고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나아가 <툇마루>의 독자들에게도 이런 설정이 충분히 개연성

을 지니고 있다는 점 — 이 만화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드러나는 — 은 실제 

현실에서도 후조시들의 해석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도 연결된다. 

물론 어떤 작품이나 미디어에 대한 기호를 통해 우라라와 유키처럼 

58세라는 연령차를 뛰어넘는 유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BL 이외에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대

중매체나 미디어를 보거나 공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이보다 더 그 대상

을 좋아하게 되는 부모나 조부모의 사례도 세대차를 뛰어넘는 미담으로서 

흔하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그러나 <툇마루>에서 BL만화는 이런 공감과 친교의 계기로서만 기능하

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인공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 바로 BL

만화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서 동인지문화를 통해 유키와 우라라는 <너만>

의 작가인 고메다와 작가와 팬이라는 일방향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적

인 관계성을 구축하게 된다. 즉 58세라는 연령차를 넘어서 유키와 우라라

는 <너만>을 비롯한 BL만화를 함께 좋아하는 후조시로서 취향을 공유하는 

연대를 구축하는 한편, 작가인 고메다가 우라라의 동인지를 구입하는 과정

을 통해서 작가와 팬이라는 구분선을 넘어서 유키와 우라라, 고메다가 동인

지, 그리고 동인지즉매회(J. ガーデン, J. 가든)라는 매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

는 취향의 공동체, 즉 후조시들이 만드는 해석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에

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BL은 다른 만화 장르에 비해서 작가와 팬의 거리가 가

까운 장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2 1권의 마지막 부분과 2권의 앞

부분에서 전개되는 동인지즉매회 참가의 경험은 바로 이런 “모든 참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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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다”는 원칙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그려진다. 프로작가인 고메다도 

다른 아마추어 작가들과 같이 자신의 부스에서 손수 동인지를 배포하고, 좋

아하는 작품의 작가를 만난 유키가 반가운 마음에 고메다의 손을 덥썩 잡으

면서 “1년 반에 한 권보다는 좀 더 빨리 그려주세요.”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2권 11화, 25쪽).  

일반적인 만화작품의 팬들이 함께 취향을 공유하는 것에서 머무른다면, 

BL만화는 이런 취향의 공동체가 작가들까지 포괄하고 있고, 특히 동인지와 

동인지즉매회라는 문화적 실천이 상업출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에서 다른 장르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작가와 독자의 유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바

로 우라라가 스스로 동인지를 만들고 동인지즉매회에 참가하는 과정을 그

린 4권과 5권 초반부(31~42화)이다. 비록 고메다는 유키가 동인지의 작가라

고 오해하여 편집자를 통해 우라라의 동인지를 사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

서 고메다가 유키(실제로는 우라라)에게 느끼는 감각은 명백하게 같은 창작자

이자 BL을 애호하는 후조시로서의 동질감이다. 우라라 또한 서툰 솜씨나마 

열심히 준비한 동인지를 유키뿐만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 실제

로는 고메다 — 이 구입해 주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낀다(5권 42화). 

나아가 이런 여성들 간의 유대 — 유키와4 우라라, 고메다 — 를 매개하

는 것이 남성캐릭터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하는 BL만화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유키와 우라라, 고메다를 비롯한 BL(만화)커뮤

니티의 유대는 BL을 매개로 한 여성 간의 호모소셜(homosocial)한 유대로 볼 

수 있다. 세지윅(Sedgwick)에 따르면 가부장제에 내재한 강제적 이성애와 호

32    미조구치 아키코, 『BL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211~212쪽. “그런 의미에서 BL은 

공적인 표상이지만 소비자(독자)와 제작자(작가) 역시 여성 애호가 동지이기도 하며, 그녀들간의 심리적인 

관계성의 양상은 매우 개인적이다. … 이 커뮤니티 의식은 코믹마켓(코미케)를 비롯한 동인지즉매회 참가에 

의해 강화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코미케를 필두로 하는 동인지즉매회의 다수는 프로, 아마추어 관계

없이 모든 참가자가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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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포비아(homophobia)에 기반하여 호모섹슈얼과 엄격하게 분리된다고 간주

되는 남성들의 호모소셜한 관계성과는 달리, 여성들의 호모소셜과 호모섹

슈얼은 이항대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33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창작하고 향유하는 남성동성애 서사

로서 BL은 현대사회에서 호모포비아에 기반하여 이항대립적으로 엄격하

게 분리되어 있는 남성들의 호모소셜 연속체를 여성들의 것과 동일하게 연

속적인 것으로 재해석하고 재전유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만>의 주인공인 사쿠라와 유마가 소꿉친구에서 서로를 점차 욕

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툇마루>의 유키와 우라라가 나이를 건너뛴 

친구로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과정과 병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BL이 남성들의 호모소셜을 호모섹슈얼로 번역함으로써 남성들의 호모소

셜연속체를 복원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호모소셜 연속체에 내재된 욕망의 문제를 다시 사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제기한다.34

2) 여성들의 욕망과 ‘로맨스’의 의미 변화 

전전 소녀소설부터 전후 미소년만화, 소녀만화를 통해 일본의 소녀문화를 

연구한 샤문(Shamoon)은 이들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동일성(sameness)과 동성

성(homogender)을 지적한다. 전전 소녀소설이 여학교의 학생 간에서 발생하

는 동경과 애정을 주로 다루었던 것은 이성애결혼을 앞둔 여학생들이 순결

33    Sedgwic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p. 3. “그렇기 때문에 … 여

자의 연대를 ‘호모소셜’이라는 용어로 형용해도 그것은 ‘호모섹슈얼’과 반대편에서 대립한다고 한정

할 수 없다. 명백히 이 용어는 단절이 없는 연속체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34    Sedgwic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pp. 1~2. “우선 ‘호모소셜한 

욕망’이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호모소셜’이라는 용어는 종종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사용

되는 동성 간의 사회적 유대를 표시한다. 또 이 용어는 명백하게 ‘호모섹슈얼’과의 유사성을, 그러나 

‘호모섹슈얼’과의 구별을 의도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다. 실제로 이 용어는 ‘남자들의 유대’를 맺는 행

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그 행위의 특징은 우리들 사회와 동일하게 강렬한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호모소셜’적인 것을 지금 다시 ‘욕

망’이라는 잠재적으로 관능적인 것의 궤적에 올려놓는 것은 호모소셜과 호모섹슈얼이 잠재적으로 

분절되지 않는/분절점이 없는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 작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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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면서도 로맨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 이는 전후 일본

에서도 여성들이 향유하는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는 테마였다는 것이

다.35 이는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가 일본 사회를 분석하면서 제기한 성

별격리(Gender-Segregation)와도 연동이 되는 것으로, 1970년대에 미소년만화

가 등장한 것은 남성캐릭터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표현을 추구할 수 있었다

는 이점과 함께 성별격리로 인해 동성사회에 더 익숙한 여성들이 전전 여학

교에서 공공연한 문화였던 에스(エス)36와 유사한 호모소셜한 관계성을 미

소년의 동성애에 투영하였다는 점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는 호모소셜과 호모섹슈얼이 연속체를 이루는 여성들의 관계

성에서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견 평온하

고 다정한 우정으로 보이는 유키와 우라라의 관계는 그 핵심에 BL을 통해 

표현되고 충족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만 그 관계성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BL과 욕망의 관계

를 작가인 쓰루타니는 명백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권 6화와 7화에서는 유키의 작품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라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과격한”(=신체 노출이 많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작품을 추천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다. 한참 동

안 고민하던 우라라는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가지고 오면서 “만약 

싫다면 읽는 걸 그만둬 주세요.”라고 말한다(1권 7화, 93쪽). 그리고 이에 대

해 유키는 우라라의 걱정과는 반대로 “어? 모두 다 읽었어. 전부 재미있었

어!”(1권 9화, 124쪽)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우라라와 함께 동인지 이벤트에 함

께 가기로 약속하게 된다. 

35    Deborah Shamoon, Passionate Friendship: the Aesthetics of Girls’ Culture in Japan, 2012, University 
of Hawaii Press, p. 12. 

36    “에스란 시스터(sister)의 첫글자를 딴 말로 우정도 연애도 아닌 소녀 간의 유사자매적인 친밀한 관

계”로서 “소녀잡지에 게재되었던 에스를 모티브로 한 ‘에스소설’을 애독하면서 자신도 현실의 학교

생활 속에서 에스 관계를 구축했던 소녀들”도 적지 않았다(国立国会図書館, 「本の万華鏡 第26回恋
の技法ー恋文の世界ー第二章明治·大正·昭和の恋文あれこれ」), https://ndl.go.jp/kaleido/en-
try/26/2.html#anchor2(최종검색일: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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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오카는 유키가 1권 1화에서 처음 읽은 BL의 세계에 빠져들어 주

인공들의 키스 장면에 자기도 모르게 “오모나~”라는 감탄사와 함께 얼굴을 

붉히고, 1권 9화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부분을 주변 상황도 잊

은 채 탐독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러나 빠짐없이 그려 낸다. 이는 첫째, 

우라라가 대표하는 젊은 세대가 노년기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갖는 흔한 선

입견 — 보수적이어서 성적 표현을 혐오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 을 비판하

고, 둘째, 유키가 BL을 애호하는 이유는 우라라와 다를 것 없이 BL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이러한 ‘과격한’ BL은 작가와 독자의 성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

에서 문제시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BL을 애호하는 후조시들 사이에서는 과

격한 성적 표현을 함께 감상하고 이를 간접적인 언어를 통해서 공유하는 행

위 자체가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곤 한다. 실제로 우

라라는 자신이 권한 ‘과격한’ BL을 유키가 즐겁게 읽었다는 점을 확인하면

서 취향의 공유를 통해 자신들의 유대가 한층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

게 되는데, 이는 쓰루오카가 노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일반적인 독자들

이 가진 인식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툇마루> 내용에서도, <너만>의 내용에서도 ‘과격한’ 묘사는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과격한’ 묘사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그림체를 구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키가 ‘과격한’ BL을 열독하고 <너만>의 키스신에 얼

굴을 붉히는 모습을 포함한 것은 쓰루오카에게 있어 BL은 여성의 섹슈얼

리티를 표현하고 충족하는 미디어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연대

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의 여성만화에서 ‘로맨스가 증발’하고 있다는 지 

적37은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주인공이 헤테로 로맨스

의 주인공이 되거나, 로맨스가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경

37    예를 들어 김소원의 논문 「2010년대 일본 여성만화의 변화: 로맨스의 증발과 자아의 출현」, 『대중서

사연구』 26권 3호, 2020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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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후조시들의 유대에서 BL에서 재현되고 표현되

는 로맨스와 성적 욕망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툇마루>

에서 유키와 우라라, 고메다를 연결하는 유대에서 핵심은 BL에 대한 열정

과 그 안에서 열렬하게 추구되는 남성캐릭터들 간의 호모섹슈얼 로맨스이

며, 이는 여성들의 로맨스 및 성적 욕망에 대한 추구가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한국에 번역된 <동인녀의 감정>38에서도 

묘사되는, 좋아하는 캐릭터와 커플링(장르)에서 반복되어 형성되는 욕망의 

삼각형 — 캐릭터/커플링을 중심으로 한 천재 작가와 화자의 삼각형은 궁

극적으로 천재작가와 그의 친구, 그리고 화자의 삼각형 — 으로 전이된다.39 

르네 지라르가 밝혔듯이 이때 욕망의 대상에 대한 감정은 라이벌 간의 서로

에 대한 감정과 등가의 것으로, <동인녀의 감정>에서 묘사되는 “폭발하는, 

거대감정”은 캐릭터/커플링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그 장르를 

향유하는 동료들인 후조시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40 

최근 후조시 간의 유대에 바탕하여 여성 간의 로맨스를 그리는 백합물

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후조시의 유대에 깔려 있는 욕망과 열정을 

간접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남성의 호모소셜한 

유대가 근본적으로 섹슈얼한 것처럼, 여성의 호모소셜한 유대 또한 근본적

으로 섹슈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로맨스는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 세대를 

넘어서도 여성들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38    <동인녀의 감정>의 원제는 <私のジャンルに「神」がいます>(내 장르에 ‘신’이 있습니다)로, 자세한 것

은 김효진, 「후조시에서 여자오타쿠로: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여자오타쿠 재현을 사례로」, 『여성문

학연구』 55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를 참조하라.  

39    이곳에서 인용하는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욕망의 삼각형(Erotic Triangle)론은 세즈윅의 해석

에 바탕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Sedgwic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pp. 21~23을 참조. 

40    흥미로운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쓰무구를 둘러싼 우라라와 에리의 관계 또한 일종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쓰무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는 별도로 우라라와 에리가 서로를 강하게 의식하고 

기묘한 유대를 맺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호모소셜연속체가 호모소셜과 호모

섹슈얼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라라와 에리의 관계 또한 서로에게 매혹된 것으

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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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툇마루>가 BL을 매개로 한 여성 간의 유대

를 그리는 데 성공했다면 이는 단순히 BL을 함께 좋아하는 입장이라는 점

에서 발생한 유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을 재현하고 충족하

는 매체로서 BL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재현하는 미디어라는 특성

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라라는 BL에 대한 기호를 공유할 수 있는 유키를 만나게 되어 자신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창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한

편 노년 여성인 유키는 우라라와의 교류를 통해 BL의 세계를 점점 더 깊게 

파고들면서 내밀한 성적 욕망과 로맨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41 이를 통

해 인생의 새로운 단계 — 외국에서 딸내외와 함께 산다는 새로운 시도 — 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너만>에서 사쿠

라와 유마가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과 연동되어 표현된다. 이는 앞에서도 지

적하였듯이 BL에서 남성캐릭터는 작가와 독자들의 대리인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 작품과 독자, 작가가 분리되어 각각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잘 보여 주는 것이 5권에서 <너만>의 사쿠라와 유

마가 드디어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살기로 결의하는 장면을 보고 유키와 우

라라가 기뻐하는 장면 위로 흘러가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감상이다. 

그것은 종이 위의 사건으로/ 그 사람들은 현실에는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정한 이야기를 만들었나요(5권 47화 87~92쪽). 

그리고 이 감상은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인 고메다의 사인회를 기점으로 

유키와 우라라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우라라는 고대했던 고메다의 사인회

41    유키가 <너만>의 주인공들이 친척 아이들 같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절묘한 거리감 — 분명히 캐릭

터들이 자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타인도 아니라고 느끼는 — 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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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기하면서까지 쓰무구를 격려하여 여자친구인 에리의 유학길을 배웅하

도록 동행하고, 유키는 우라라의 동인지를 유키가 만든 것으로 착각하고 반

가워하는 고메다에게 그 동인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밝힌 후에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한다. 

이 만화 덕분에 우리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어요/ 만화를 그려주셔서 고맙습니

다(5권 50화, 130~131쪽). 

<툇마루>의 하이라이트인 이 장면은 중층적인 독해를 요구한다. <너만>

이 고메다가 만들어 낸 사쿠라와 유마라는 캐릭터가 기적의 사랑을 성취하

는 이야기였다면, 바로 이 기적의 사랑을 통해 유키와 우라라는 서로 만나

서 우정을 쌓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며 각각의 방식으로 한 걸음 더 앞

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너만>을 통해 시작된 

이들의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우정이었으며, 이 우정은 고메다의 

<너만>을 계기로 발생하여 발전한 것이다. 

이를 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을 통해 고메다를 중심으로 사쿠

라와 유마가 이루어 낸 기적의 사랑과 <너만>을 계기로 유키와 우라라가 만

들어 낸 기적의 유대는 완전하게 등치된다. 독자들이 BL작품을 함께 읽고 

감동과 성적 욕망을 공유하는 기쁨에서 시작하여 그 기쁨의 원천인 작품을 

창작하는 BL작가가 독자들이 느끼는 기쁨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행복으로 

귀결되는 거대한 사랑의 연쇄이자 여성들의 호모소셜 연속체는 이렇게 완

성되는 것이다.

4. 나가며 

이런 우정, 처음 봤다는 놀라움, 그리고 기쁨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BL의 이야

기는 암묵적으로 ‘해피엔드’라는 철칙이 있어서 동화보다 더 동화적이다. 그것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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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삶의 고난(生きづらさ)을 반영해서 그것을 반드시 행복이라

고 하는 출구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할머니와 손자 정도로 연령차가 있는 두 사람

은 첫눈에는 위화감이 있어도 작품에서 그려지는 ‘사랑과 행복’을 공유하는, 귀

중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기쁨과, 그 기쁨에 수반되는 안타까움을 훌륭하

게 그려 내고 있는,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작품이다.42

앞에서 인용한 <툇마루>에 대한 평가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BL

의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해피엔드’라는 철칙이 있어서 동화보다 더 동화

적”이라는 부분이다. 이 문장에서 BL은 사실 <툇마루>로 바꿔도 위화감이 

없다. 즉 <툇마루>는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58세라는 나이차를 건

너뛴 우정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키와 우라

라의 우정이 작가인 고메다에게 전달되어 BL을 매개로 한 생산적이고 감

동적인 여성 간의 유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인

용한 <너만>에서 유키와 우라라가 느끼는 감정을 묘사하는 대사 — “그것은 

종이 위의 사건으로/ 그 사람들은 현실에는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

게 다정한 이야기를 만들었나요”(5권 47화 87~92쪽) — 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미 이 시점에서 쓰루오카는 <툇마루>가 판타지라는 점을 스스로 독자

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선언을 통해 분명해지

는 것은 판타지를 통해 사람들은 감동을 얻고 삶을 살아갈 의지를 되찾는다

는 점이다. 

동시에 이는 BL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충족하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툇마루>가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않

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주로 남

성 노인들의 성범죄나 치매로 인해 성적인 발언을 일삼는 노인들의 모습을 

42    <툇마루>가 2019년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만화부문 신인상 수상시 심사위원인 니시 게이코(西炯子)

의 코멘트.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西炯子, 「第22回新人賞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 贈賞理
由」, 『文化庁メディア芸術祭歴代受賞作品』, http://archive.j-mediaarts.jp/festival/2019/manga/
works/metamorphose_no_engawa/, 최종검색일: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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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인들은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되기 쉽

다. <툇마루>는 ‘과격한’ BL을 탐독하는 유키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들

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 이상으로 묘사를 진

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툇마루>의 주독자층인 젊은 여성들, 특히 후조시들 

또한 노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선입견에서 그리 자유롭지 않은 점과도 연

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툇마루>는 분명히 동화이자 판타지다. 그러나 판타지는 

그것이 현실에 대해 객관적이거나 과학적 재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폄하될 

수 없다. 오혜진이 지적한 바, 환상은 “현실을 반영하며 그로 인해 촉발되

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현실을 구성하는 강력한 요인”이며 문화란 “그것[환

상]의 적절한 형식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의지와 실천의 이름”이기 때문이

다.4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고령화사회 일본을 배경으로 75세 할머니

와 17세 여고생의 우정과 유대를 다룬 작품이 이토록 많은 일본인, 나아가 

한국인 독자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이러한 동화이자 판타지를 일본과 한

국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툇마루>는 BL이 여성

의 욕망과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충족하는 미디어인 한 결코 사라지지 않

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성들이 그를 매개로 맺는 호모소셜한 유대를 통해 설

득력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다. 

43    오혜진, 「원본 없는 판타지: 서문을 대신하여」,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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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간이 되는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조사된 국제사회조사(ISSP) 중 정부의 역할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 4가지 이슈 영역에서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금에서는 50대를 기

점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업에서는 20대와 다른 연령 

집단 간의 선호도 차이가 드러났다. 의료와 교육 영역에서는 연령 간 정책선호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이처럼 실버 민주주의론의 주장보다 세대 간 선호도 차이는 적고 선호도 차이의 구도 역시 예

상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20대와 다른 집단 간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연금 영역에서는 실버 민주주의론의 예측과 같이 연령 간 대립구도가 나타난 점에서 향후 연금개혁

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제어: 실버 민주주의, 고령화, 국제사회조사, 고령자 편향성, 복지 태도

고령화사회 일본과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유대: <툇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효진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사회 일본을 배경으로 75세 할머니와 17세 여고생의 보이즈러브(BL)를 통한 

우정을 그린 여성만화 <툇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쓰루타니 가오리, 2017~2020)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첫째,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삶과 그 배경으로서 오타쿠/

후조시의 고령화라는 일본 사회의 사회적 현실을 분석하고, 둘째, 캐릭터와 서사의 방향성을 결정짓

는 요소인 동시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으로서 BL만화라는 미디어와 그것이 매개하

는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연대를 여성들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툇마루>는 표면적으로는 여성노인과 여고생의 만남과 이들의 일상에 일어난 변화를 고령화사

회 일본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그린 만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매개한 BL은 여성

의 성적 욕망 및 판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들의 교류가 가능하게 된 조건이 궁극

적으로 BL을 통해 표출되고 충족되는 여성의 욕망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주인공들

이 이 58세의 연령차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을 맺는 과정은 만화 속 BL만화에서 사랑을 성취하는 과

정과 병치됨으로써 주인공과 만화 속 만화의 작가가 직접적으로, 나아가 간접적으로 형성하는 호모소

셜한 유대가 BL에서 그려지는 남성캐릭터들 간의 진정한 사랑만큼 절실한 것이며, 동등한 가치와 깊

이를 지닌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오타쿠/후조시의 고령화를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를 배

경으로 BL이 구현하는 ‘기적의 사랑’과 짝을 이루는 ‘기적의 유대’, 즉 후조시들의 호모소셜한 유대에 

대한 “현실로서의 판타지”이자 “판타지로서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주제어: 고령화사회, 보이즈러브(BL), 후조시, 호모소셜, 욕망의 삼각형,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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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Act, Basic Land Ac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but opinions pointing 

out problems such as their effectiveness and legal limitations are being raised. Rather than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s to fundamentally solve the causes of occurrence of abandoned 

properties, the enactment and revisions of laws to respond only to the parts pointed out as 

‘problems’ are fragmentarily carried out. Various existing regulations and tax systems created 

to regulate indiscriminate land development in the era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should 

be reorganized comprehensively to correspond to social changes, and regions with many 

abandoned properties should be approached with bold deregula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local regeneration or regional revitalization.
• Keywords:   abandoned property, vacant house, land with unknown owners, unregistered 

inheritance, inheritance measures, population aging

Intergenerational Politics of Japan in an Aging Society: A Comparison of 
Welfare Attitudes Across Policy Fields | KIM Seongjo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compare the preference of different age groups in the 

welfare sector in relation to Japan’s bias towards the elderly welfare state. This study aims to 

verify experientially the logical and microscopic reasonings of the so-called “silver democracy” 

and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ntergenerational political tensions on the welfare 

state. In Japan, it is often claimed that welfare benefits are biased toward the elderly, who 

account for the majority of voters, and that this leads to a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retired and the working generation.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welfare preferences between 

generations were investigated in four areas of issue—pension, medical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by using the ISSP survey conducted in 2016. With regard to pens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age group of the 50s or older and of younger 

generations. In unemployment, in contra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20s and other age groups. In the areas of health care and education, no difference in policy 

preferences between age groups was observed. As such,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preference were not as great as asserted by the silver democracy theory except in the area of 

pens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se differences was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 Keywords:   silver democarcy, population aging, ISSP, elderly bias, welfare attitudes

Depicting Fujoshi’s Homosocial Solidarity in the Aging Japanese Society: 
Focusing on the Case of BL Metamorphosis  | KIM Hyojin
In this paper, I analyze BL Metamorphosis (Tsurutani Kaori, 2017-2020), a series of women’s 

comics on a friendship between a 75-year-old woman and a 17-year-old high school girl 

formed through boy’s love (BL) comics set in the aging Japanese society. First, I elucidate the 

social reality of the aging otaku/fujoshi as the background of the life of the elderly depicted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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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 examine the media of BL comics  and its mediation of homosocial solidarity of 

fujoshi—factors that determine the orientation of characters and the narrative, and essential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this work—in terms of women’s desire. 

On the surface, BL Metamorphosis seems to be a calm depiction of the encounter and 

friendship between an elderly woman and a high school girl, and changes that occur in their 

everyday life within the aging society of Japa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BL which mediates the two characters is closely 

associated with women’s sexual desires and fantasies, and what made their exchange 

possible was in fact women’s desire that was ultimately expressed and fulfilled through BL. 

Furthermore, the process in which the two protagonists form true friendship  beyond the 58-

year age gap is juxtaposed with that of BL characters’ romance, suggesting that homosocial 

solidarity formed directly or indirectly between main characters and the author of the comics 

in the work is as intense and deep as true love between the male characters.

In this sense, rather than only reflecting the aging of otaku/fujoshi, BL Metamorphosis also 

illuminates fujoshi’s “miracle bond,” which is paired with the “miracle love” embodied by BL, 

that is, the “fantasy as reality” and “reality as fantasy” of fujoshi’s homosocial solidarity.
• Keywords:   aging society, boy's love (BL), fujoshi, homosocial, triangular desire,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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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ing Consumer Culture of Weddings in the Mid-Edo Period: Konrei 

Nishiki Misao-Guruma (Carriage for the Marriage Ceremonies of a Chaste 

Maid) by Suzuki Harunobu  |  KIM Jung Hui 
Konrei nishiki misao-guruma (1769) by Suzuki Harunobu vividly depicts Japanese marriage 

customs of the Edo period in nishiki-e (brocade pictures), or multi-colored woodblock prints. 

In this work, Harunobu presents seven illustrations in the sequence of marriage events from 

‘introductory meeting (miai)’ to ‘exchange of gifts (yuinō)’ to ‘first childbirth (uizan).’ There 

has been no scholarly research on Konrei nishiki misao-guruma. The only exception is a short 

introductory writing published in The Harunobu Decade: A Catalogue of Woodcuts by Suzuki 

Harunobu and His Followers in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Leiden: Hotei Pub., 2013). 

Here, David Waterhouse provides descriptions of each print from the marriage series and 

also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series functioned as practical and informative images 

to educate young women and brides-to-be on proper wedding etiquette and decorum. This 

paper reexamines the existing view of Konrei nishiki misao-guruma by comparing its marriage 

scenes with the examples depicted in educational books and wedding manuals. It is well-

known that rich commoners and merchants often used lavish wedding ceremonies to show off 

their wealth. Unlike previous examples of the marriage scenes printed mostly in monochr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