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을 분석하는 데는 주로 본문의 짜임새와 낱말의 쓰임새를 통하여

본 수사학적인 기교들을 찾아나가면서 진행될 것이다. 본문의 수사학적인

기교는 본문의 형식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의 형식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가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된다는 가정을 긍정적으로 수

용한다.54 )

본문의 수사학적 기교들은 주로 히브리말 고유의 수사학적인 장치들과

고전수사학의 용어들이 사용될 것이다. 전자는 3.4.1.2. 다.를 보고, 후자는

아래의 3.4.1.3.을 보면 된다.

3.4.1.3. 본문의 의미

본문의 수사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즉 본문의 짜임새와 낱말들의 쓰임새

의 고찰을 통하여 도출되는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이는 형식- 내용의 구

도에서 나온 것이기에 일반적인 주석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3.4.2. 수사학적 장치들(rhetorical devices )55)

- 담화의 형태(figures of speech)

우리는 이제 수사비평 방법론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수사학적 장치들

을 살펴보려 한다. 물론 아래에서 거론되는 수사학적 장치들은 전적으로

헬라의 고전 수사학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본문에 접

54) 이는 Corbet t (1999:338)의 말처럼 고전수사학자들이 미사여구법을 통해서 가

르치고자 했던 것이며, 구약성서 수사비평학자들의 표제어(guiding rubric )가

되었던 것이다. Muilenburg (1969:7)과 T rible (1994:91)을 보라.
55) 아래의 수사학적 장치들은 코베트(1999:377- 411), 이동수 (1998:71- 80), 그리고

트리블 (1994:245- 5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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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논의에 필요하리라고 본다.

수사학적인 장치들을 설명하는 데는 고전 수사학의 미사여구법의 한 분

야로 이미 앞에서 언급된 담화의 형태(figure of speech) 라는 용어가 사

용된다. 이말의 개념은 언어의 세련미( graces of language) , 생각의 단

장(dressing of thought ) , 또는 장식(embellishments ) 등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담화의 형태들은 글을 장식하고, 그것에 문체 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담화의 형태들은 그 주기능이 장식이지는 않다. 그것

은 청중들로 하여금 논쟁의 사상을 즉시 파악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56) 담화의 형태는 크게 기교(scheme)와 문채

(文採, trope)로 나뉘어 진다. 이 구분에 따라 수사학적 장치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가. 기교

기교(scheme)란, 형태 라는 뜻의 헬라어 스케마( ) 에서 나왔으며,

수사학적으로 정의하자면 평범한 낱말들의 유형이나 배열을 기술적으로

벗어나는 것(deviation ) 을 말한다.57)

) 낱말의 기교(schemes of words ) : 낱말의 기교는 주로 고대의 시들

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기교는 주로 낱말의 처음, 가운데, 또는 끝의 글자

를 더하거나 빼기, 또는 소리를 뒤바꾸기 등을 포함한다.

어두음 첨가(prosthesis ). loved 대신에 beloved

중간음 첨가(epenthesis ). visiting 대신에 visit ating

어미음 첨가(proparalepsis ) climate 대신에 climature

어두음 소실(aphaeresis ) beneath 대신에 'neath

56) Corbet t (1999:377).
57) 위의 책,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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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음 소실(syncope) prosperous 대신에 prosprose

어미음 소실(apocope) evening 대신에 even

음위 전환(metathesis ) clasp 대신에 clapse

언어음 변화(antisthecon ) wrong 대신에 wrang

) 구문의 기교(schemes of construction )

균형의 기교(schemes of balance)

평행법(parallelism ) : 평행법은 연관된 낱말, 구, 절들의 쌍이나

연속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유사성의 기교이다. 이 기교는 문법과 사사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원칙들 가운데 하나이다. 히브리 성서에 나타나는 평행법

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58) 동의적 평행법59), 반의적 평

행법60 ), 종합적 평행법6 1), 보충적 평행법 등. 그리고, 평행법 가운데서도

구조적인 유사성과 더불어 길이도 대칭이 되는 경우를 일컬어 동일어순

반복법(isocolon ) 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장의 리듬에 큰 효과를 발휘한

다.62)

대조법(antithesis ) : 대립되는 개념들의 병치를 2말하는 것으로

종종 평행구조에서 나타난다.

예외적이거나 뒤바뀐 어순의 기교(hyperbaton )

어순 도치법(anastrophe) :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여 개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주의집중의 효과

58) 이동수 (1998:73).
59)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두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행은 거의 같은 내

용을 이야기 한다. A BB 'A '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LaS or (1994:462- 64))
60) 두 번째 행이 같은 생각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이거나, 대조적인 어조로

표현하는 평행법을 가리킨다. 이 평행법은 예언서에는 드물지만 잠언과 시편

에서는 흔하게 나타난다(위의 책, 464- 65쪽)
61)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사상을 반복하기보다는 더 전진시키는 평행법을

말한다. 가령, 아모스 1장7절,8절 (위의 책, 465- 66쪽)
62) Corbet t (19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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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다.63 )

삽입어구(parenthesis ) : 문장의 규칙적인 구문적 흐름을 깨는

자리에 어떤 동사의 단위(verbal unit )를 삽입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고

린도후서 11장21과 23절을 예로 들 수 있다64 ) .

동격(apposition ) : 대등한 두 요소를 나란히 위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의 것은 첫 번째의 것에 대한 설명이나 수식(modification )

으로 작용한다. 이 기교는 즉흥연설(impromptu speech )에서는 드문 현상

이며, 기교적이고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용례로 쓰인다.

생략의 기교

생략(ellipsis ) : 문맥에서 이미 함축되어 있는 낱말(들)을 의도

적으로 생략하는 기교이다.

접속사 생략법(asyndeton) : 관계되어 이어진 절들 사이에서 의

도적으로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교는 그 문장을 특별히 강

조하기 위하여 쓰여진다. 접속사 생략법은 접속사 중복법(接續詞 重複法,

poly syndeton )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많은 접속사를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교의 용례는 구약성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

다65) .

반복66 )의 기교

63) Back w ard run th e sentence, t ill r eels the m in d.
64) But w hat ev er any on e dares t o boast of - I am speakin g as a fool- I also

dare t o boa sr of th at . Are they m inist er s of Christ ? I- I am t alking like

a m adm an . (NRSV )
65) A nd God said ,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 in g creature after his k in d,

cat t le, and creepin g thin g , and bea st of the earth aft er h is kin d ; an d it w as

so. An d God m ade th e beast of the earth aft er h is k in d, an d cat t le aft er

their kind , and ev ery th in g th at cr eepeth upon the earth after his kind : an d

God saw that it w as g ood.(창1:24- 25, KJV )
66) 반복은 고도의 主情的인 언어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Corbe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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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운법(alliteration ) : 둘 이상의 인접한 낱말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자음을 반복하는 기교이다.

유음법(assonance) : 앞뒤의 서로 다른 자음들 사이에서, 인접

한 낱말들의 강조된 음절에서 비슷한 모음들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문두어 반복법(anaphora ) : 이어지는 절들의 시작에서 같은 낱

말이나 낱말군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문미어 반복법(epistrophe) : 이어지는 절들의 끝에서 같은 낱

말이나 낱말군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문두어 문미 반복법(epanalepsis ) : 한 절의 처음에 나왔던 낱

말이 그 절의 끝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전사 반복법(前辭 反復法, anadiplosis ) : 한 절의 마지막 낱말

이 그 다음 절의 첫머리에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점층법(climax ) : 고조되는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낱말, 구,

절들을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3장3- 5절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차반복법(antimetabole) : 이어지는 절에서 낱말들이 문법적

인 순서가 뒤바뀐 채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67)

교차대구법(chiasmus ) : 이어지는 구나 절에서 문법적인 구조

의 반전(反轉)을 말한다.68 )

동일 단어 반복법(polyptoton ) :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낱말들

(1999:392).
67) On e sh ould eat t o liv e, not liv e t o eat .- M olière , L 'Av are ; A sk n ot w hat

y our country can do for y ou , ask w h at y ou can do for y our country .- John

F . Kenn edy , In augural A ddress
68) 교차반복법과 교차대구법은 이어지는 구나 절들에서 문법적인 구조의 반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교차반복법이 낱말의 반복을 포함하는 반면

교차대구법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기교는 모두

대조법 (ant ithesis )에 의해 강화된다. Corbet t (199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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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나. 문채(文彩)

문채(trope)란, 돌다 라는 뜻의 헬라어 트로페인( ) 에서 나온 말

인데, 수사학적으로 정의하자면 평범하고 원칙적인 한 낱말의 뜻을 기술

적으로 벗어나는 것(deviation ) 을 말한다.69)

) 은유법(metaphor )과 직유법(simile) : 이 둘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취급된다. 은유법은 공통성은 있으나 본질이 같지 않은 두 사물 사이의 암

시적(implied) 비교인 데 비해, 직유법은 공통성은 있으나 본질이 같지 않

은 두 사물 사이의 명시적(explicit )이다. 이 문채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

이점이라면, 비교의 표현방법이다. 직유법이 ∼과 같은(like, ) 라는 표현

이 있는 반면 은유법은 그것이 없이 비교된다.

) 제유법(synecdoche) : 일부가 전체를 대신하는 화법을 말한다. 다음

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종류가 개체를 대신함 : 칼 대신 무기, 소총 대신 무기 등

- 개체가 종류를 대신함 : 음식 대신 빵 등

- 부분이 전체를 대신함 : 배 대신 돛, 조력자 대신 손, 집 대신 지붕 등

- 제조물 대신 재료 : 돈 대신 은, 돛 대신 천막, 칼 대신 강철 등

) 환유법(metonomy ) : 실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성을 나타내

거나 연상시키는 낱말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광권 대신 왕관,

주교 대신 사제의 관, 문필가 대신 펜 등.

) 말놀이(pun ) : 낱말유희의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명칭이다.

이의 어희(異意 語戱, antanaclasis ) : 두 가지 다른 뜻을 지닌 한

낱말의 반복을 말한다.70)

69) Corbet t (199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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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 어희(類音 語戱 paronomasia ) : 소리는 비슷하나 뜻이 다른

낱말의 사용을 말한다.71)

쌍서법(syllepsis ) : 한 낱말이 수식하고 지배하는 연관된 둘 이상

의 낱말들에서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낱말사용을 말한다.72) 그런데, 기본

동사를 제외한 다른 동사들을 생략하는 것을 말하는 동사 생략법

(zeugma) 도 쌍서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쌍서법은 하나의 낱말이 그것이

지배하는 다른 두 낱말 모두와 문법적 어법적으로 적절한 반면, 동사생

략법에서는 하나의 낱말이 지배하는 낱말 가운데 어느 하나와는 문법적

어법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말놀이의 형태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은 쌍서법 뿐이다. 동사생략법은 잘만 사용하면 재치있는 표현이라는 인상

을 심어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략(ellipsis ) 기교를 잘못 사용

한 것에 불과하다.73 )

) 우언법(迂言法, periphrasis ) : 고유의 이름 대신 묘사적인 낱말이나

절로의 교체, 또는 이름과 관련된 성질 대신 고유의 이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 의인법(personification , prosopoeia) : 추상명사나 무생물의 대상에

인간의 특질이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인법은 주로 감정을 불

러일으키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시 문장 연설 도중에 감정이 고양

되어 그곳에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돈호법(apostrophe) 과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다.

) 과장법(hyperbole) : 강조나 고양된 효과를 위해 과장된 용어를 사용

70) Your argum ent is sound, n othing but soun d.- Benj am in F raklin
71) T he Bu stle : A Deceit ful S eatfu l.- Vladimir Nav okov , Lolita
72) Dost som etim es coun sel t ake- an d som etim es t ea . - A lex an der P ope , T he

Rape of the Lock
73) Corbet t (1999:400).

- 86 -



하는 것을 말한다.

) 완서법(litotes ) :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의 인상적임을 강화하기 위해 억제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74 )

) 수사의문(rhetorical question , erotema) : 대답을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질문을 말한다.

수사 의문은 열정적인 담화에서의 일반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 씌어진 산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청중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반

응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는 효과적이고 설득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질문

이 표현되는 방식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결정한다. ( ) 청중들

로 하여금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설득함에 있어서, 수사의문은 종종 직접

화법의 주장일 때다 더 설득적인 장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75)

) 반어법(irony ) : 낱말의 문자적 의미와는 반대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낱말의 사용을 말한다. 이 경우 격렬하고 익살과 비꼼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반어법은 화제를 일부러 간략하게 하여 중요한 뜻이 있

음을 암시하는 방법 인 역언법(逆言法, paralipsis ) 와 유사하다.

) 성유법(onomatopoeia) : 소리가 의미를 반영하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76)

) 모순어법(oxymoron ) : 뜻이 대립되는 두 용어를 나열함으로써 새로

운 뜻이나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달콤한 고통, 유쾌한 비관

주의자, 잔인한 친절 등. 그런데, 이 모순어법은 결코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 분명히 모순되는 진술 인 역설법(paradox ) 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

다. 역설법의 예로는 예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한 거짓말의 한 형태이다

74) I am a cit izen of no m ean city .- St . P aul
75) Corbet t (1999:405).
76) Strong gong s groaning as the gun s boom far ,- G.K . Chester t on , Lep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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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피카소의 표현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설법이 문채가 되

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 진술에서의 의미 전환(turn ) 만큼 나란히 놓여있는

낱말들에서의 의미 전환 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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