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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A S tudy on D eification

in General S h am anis tic My ths in Jejudo , Kore a

K im Y e on g S uk

D ept . o f K ore an L an g u ag e an d Lit erature

Gradu ate S c h o ol of

Je onb uk N at ion al U n iv ers ity

Gen eral myth s sung by sham an s in Jeju do show how gods are

b orn an d throu gh w h at proces s th ey b ecom e sh am anist ic g ods hav in g

som e fun ct ion s . T herefore, it is es sent ial t o ex am in e gods ' leg en ds for

proper under st an ding of Jeju do sh am anist ic m yth s . On this ba sis , th is

stu dy aim s t o fin d out processes to deify v ariou s g ods in Jeju do

sham anistic myth s and w h at they m ean and look in to th e w orld view

of the m ythical group.

Chapter tw o is to clas sify v ariou s types of deification of t arget

g ods in Jejudo sham anist ic m yth s (Cheonjiw an g - bonpuri, Ch og on g -

b onpuri, Igong - bonpuri, S am gong - bonpuri, S am seun ghalm an g - bonpuri,

S egy eong - bonpuri, and Mun seon - bonpuri) and ex am in e th eir fun ct ion s

and charact er istics . In this study , according t o g ods ' fun ction s an d

posit ion s , th ey are w idely div ided in to m ain g ods and secondary g ods .

F ir st , th e function s an d ch aract er ist ics of m ain gods in sham anistic r it es

are a s follow s ;

T he m ain god in Cheonjiw an g - bonpuri controls th is w orld an d the

other w orld and g ov ern s th e w orlds of life and death . T he g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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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og on g - bonpuri, as a sham anist ic an cestr al g od, t akes charge of

sham anistic r it es and is an orig in ator of sh am anist ic pract ices and rules

of sham anism . T he god in Ig on g - bonpuri t akes charg e of conjurin g

flow er s in the W est ern Sky flow er g arden , an d t akes a part in the

problem of life and death of hum an bein g s . T h e god in

S am g on g - bonpuri, as a god controllin g retr ibut ion for the deed of a

form er life, gov ern s natural fat es of hum an being s . S am seunghalm ang

in S am seunghalm ang - bonpuri, a s a g oddess for bir th an d breeding ,

g ov ern s the ru les of bir th and life. T he g od in S egy eon g - bonpuri, as a

g oddess of abundan ce that g iv es prosperity hum an life, t akes charg e of

farm in g . T he god in Munjeon - bonpuri, as a god t o gu ard the g ate ,

t akes ch arge of hou ses an d prot ect s ev ery w here in th e hou se an d

hum an life.

S econd, the fun ct ion s an d ch aract er istics of secondary gods in

sham anistic r it es ar e as follow s ;

Dan g sin in Chogong - bonpuri k eeps sh am anist ic tools and v essels

for rit es in sham an ' s h ou se. W eon gang am i in Ig on g - bonpuri takes

charge of happines s an d unhappin ess of childr en in the W est ern Sky

flow er g arden . Yeosanbuin in Munj eon - bonpuri t akes charge of a

kit chen an d the dau ghter of N oiljedaegw yil keeps a t oilet . Jeon sun am in

S egy eong - bonpuri controls st ock farm in g . T h e dau ght er of the S ea

King in S am seunghalm ang - b onpuri cau ses diseases .

T h ese m ain an d secon dary g ods are sub - clas sified , according t o

m otiv es of their com m on act ion s . T he result show s th at the core of

deificat ion of m ain g ods is th eir conjurin g pow er , such as salv at ion of

life, flow er - bloom in g , salv ation of the heav en , and h ealin g . A s it w ere ,

each deification of m ain g ods is div ided int o deificat ion throu gh

salv ation of life, through flow er - bloom ing , through salv ation of the

h eav en , and throu gh h ealing .

T h e w ork s belongin g t o deification throu gh salv ation of life ar e

Ch og on g - bonpuri, Igong - bonpuri an d Munjeon - bonpuri, an d th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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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ociated w ith deificat ion throu gh flow er - bloom ing are

Ch eonjiw ang - b onpuri an d S am seun ghalm an g - bonpuri. Deificat ion

through salv at ion of th e heav en can be seen in S egy eon g - bonpuri, an d

deificat ion through healin g in S am g on g - bonpuri.

W hen the core of deificat ion of secon dary gods is death and reviv al

and evil deeds , they are deified through death an d reviv al an d through

devil deeds . Deification through death an d reviv al can be seen in

Ch og on g - bonpuri, Igong - bonpuri an d Munjeon - bonpuri, an d deificat ion

through evil deeds in Munj eon - bonpuri, S egy eong - b onpuri, an d

Sh am seunghalm ang - bonpuri.

T h e ch aract er ist ics in processes of deification are th is ; m ain g ods

are act iv e an d in depen dent in the process of deificat ion becau se th ey

are bein g s havin g div inity an d are requir ed t o hav e conjuring pow er or

supernatural pow er , w hile secon dary gods are passiv e an d dependent

b ecau se they are deified throu gh death and reviv al an d throu gh evil

deeds .

Chapter three ex am in es narr at iv e principles and dev elopin g

proces ses in deificat ion of m ain g ods and m eaning of deification . F ir st ,

the proces s of deification throu gh salv ation of life is dev eloped in

< leavin g of father - encounter - t rial - death and reviv al of m oth er -

div in e inau guration > . In th is process , salv ation of life is a core in th e

proces s of deification .

In th is type of deification , the targ et of salv ation of life is m other

a s the Earth M oth er . T herefore, the death of m other m ean s th at the

com m unity on the earth suffer from diseases . S o, deification by

salv ation of m other is relev ant to com peten ce of sh am anist ic g ods .

T hey can b ecom e sh am anist ic g ods only if they solv e conflict of life

and death an d heal pain of the com m unity . On this logic, it is pos sib le

t o giv e div in ity throu gh rev iv al of m other .

T h e type of deificat ion through flow er - blooming is com posed of th e

com m on proces s of < b ackgroun d - t r ial - div ine in au guration (the fir 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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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fu sin g the div in e position - ant ag onism - the vict ory of

flow er - blooming - div in e in augurat ion (the secon d)> . T he fir st div in e

inaugurat ion is ju st a prelim inary t est for the secon d divin e

inaugurat ion . T he last in au guration is done through conjurin g pow er of

flow er - blooming .

T o giv e div inity throu gh flow er - bloom in g is relev ant to th e th ou ght

that the god controls th is w orld and the oth er w orld and gov ern s life.

Becau se the god is asked t o hav e th e pow er of life an d abundant

product iv ity , he is giv en div in ity through the t est of flow er - bloom in g .

Deificat ion through salv at ion of the heav en is don e in th e six st eps

of < my steriou s birth - tr ial - exile - show in g ability - div in e

inaugurat ion > . Jacheongbi sav es th e h eav en w ith h er ow n pow er an d in

return , sh e rises on the posit ion of the farm in g god. In the th ou ght that

the farm in g god m u st recognize the rules of the heav en an d be able t o

t ake control of them b ecau se farm in g depen ds on ab solut e pow er of the

h eav en , the farm in g g od is giv en div in ity throu gh salv at ion of th e

h eav en .

Deificat ion throu gh healing is done in the process of < m y st er iou s

bir th - t r ial - exile - m arriag e - show in g ability (fin ding gold -

findin g parent s - opening their ey es> . In this process , it is a core

problem to heal hum an being s .

T o be deified by healin g parent s ' b lind ey es is t o show th at one of

the m ost im port ant funct ion s of sh am anist ic gods is to sav e hum an

b ein g s from pain of disea ses and heal phy sical pain . T his can b e seen

in deificat ion of Gam eunjang .

Chapter four ex am in es n arrativ e st ructures and m eaning of

deificat ion of secon dary g ods . F ir st , deification through death an d

rev iv al is a type of r ising on the div in e posit ion through death . It is

dev eloped in the com m on stru cture of < bir th - div in e m arriag e -

separat ion - tr ials - death and reviv al - div in e inaugurat ion > . In this

proces s , death and reviv al is a core of deificat ion . T 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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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tw een g ods an d hum an bein g s is m ade by death . T herefore , death

and reviv al ar e inevit able in the process th at secular bein g s can be

tr an sform ed int o div in e being s . T his type of h eros suffer the proces s of

death and reviv al to be div in e bein g s . Like th is , death and reviv al ar e a

n eces sary pract ice for deificat ion .

Deificat ion throu gh evil deeds , w hich are con duct ed by evil m en , is

done in the order of < introduct ion - preparat ion - ant ag onism -

fru str at ion - punishm ent - div ine in au guration > . Evil m en are deified

through th eir evil deeds . In this deificat ion they mu st suffer the process

of punishm ent . T h at m orally w icked m en are giv en div ine posit ion s

show s th at ex cellent pow er they pos sess and th eir fight in g for being

tr an sform ed int o div ine being s are estim ated on the m ythical basis .

T his r eflect s the view of sham anism th at lon gevity an d h appiness on

the earth are m ore im portant than the good an d evil in the ethical

a spect .

In chapter fiv e, the w orld view ex pressed in sham anist ic m yth s is

stu died in three aspect s : fir st , tw o contr ary recognit ion s for patriar chic

cultur e, second, the punishm ent an d acceptance for evil deeds , an d th ird ,

prot otypes of w om en reflect ed in the m ythical group ' s con sciou snes s .

F ir st , throu gh the t w o contr ary recognition s of th e m ythical group

for th e patr iarchic cultur e, this stu dy can find out sham anism s at titude

t o accept both ideal n orm s , su ch as eth ics or m orals , and secular

v alu es . T his m ean s that the mythical group ' s con sciou sn ess is t o

pur su e for harm ony of the ideal and the real v alu e by regarding the

prest ig e of patr iar ch as an im portant v ir tu e but stayin g aw ay from it s

ex cessiv e abu se.

S econd, punishm ent and acceptance of evil pr esent ed in sham anist ic

m yth s show contr ary view s in est im at ing evil m en conduct ing

destru ctiv e deeds . Out side an d n eglect ed being s ' ev il deeds are regarded

a s a object of acceptance and harm ony , w hile the w icked in st inct of the

arist ocratic clas s and the secular ab solu te pow er is ex clu ded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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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f m yth . T his m ean s that the m ythical group ' s con sciou sn ess is

t o m ak e th ese evil g ods an m odel of beh avior .

T hird , tw o prototypes of w om en that the m ythical group pur su es

for ar e show n in w om en that liv e independent lifes w ith their heroic

abilit ie s and w om en th at m ak e real their n atural and creat iv e m at ern al

prin ciples . T h ese w om en are th e sam e in that they don ' t lim it their

m at ern al prin ciples an d heroic abilit ies t o their secular lifes an d ex pan d

them for creat ion of th e space order and hum an life. T his stu dy can

find that by regardin g th ese w om en u sin g th eir heroic abilit ie s publicly

and realizing their m at ernal prin ciples priv at ely as w om en prot otypes of

sham anism , th ese w om en are m ade ex am ples th at Jeju do w om en

pur su e for .

Key w ords : deificat ion , m ain gods , secondary gods , m ythical

group, div in e inaugurat ion , salv at ion of life, flow er - blooming , salv ation

of the h eav en , healin g , evil dee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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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연구사와 연구목적

신화 속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문화,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 체계가 내포되어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신화집단의 미의식

이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신화는 많은 시인이나 작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며, 전설, 민담, 소설 등 문학의 원형이 되었다. 신화가

문학의 원형이라는 점, 그리고 신화의 전승이 사제의 기능을 가진

자, 즉 무굿을 행하는 무당들의 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그 자

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가 된다.

주로 인류학자, 종교 및 민속학자들이 이 방면에 활발한 연구를

해 온 것에 비해 문학 연구가들이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은 呪詞는

결코 서사적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과 무관하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샤만의 呪詞는 서사적인 것 곧 神의 來歷

을 풀이한 것에 呪術力의 원천을 두기 때문에 司祭에 의해 말해지

는 신화가 곧 呪詞의 원형이다. 이처럼 샤만의 呪詞는 신의 이야기

인 신화로서 문학이며, 그 자체로서 의미와 구조를 지닌 문학적 형

상물이다. 그러므로 샤만은 풀이와 공수가 합쳐지고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구연자이자 향유자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신화 창조작가라 할 수 있다.1)

제주도 일반 신본풀이2)는 天地, 日月, 死生, 疾病, 農耕, 貧富 등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神들의 내력

담으로 神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서사시이며 신화라 할 수

1) 김영일, 한국무속신화의 서사모형론 , 세종출판사, 1996, 25- 26쪽.
2) 신본풀이의 명칭과 개념에 대해서는 현용준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와

이수자의 박사 학위 논문 제주도무속과 신화연구 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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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그 서사 구조가 모두 예술적으로 짜여있으며, 완전한 설

화 구조를 이루고 있어 문학의 한 장르로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처

럼 제주도 일반 신본풀이가 신화와 서사시 연구를 위한 보고로서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반 신본풀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는 그게 일반 신본풀이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과 신본풀이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접

근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신본풀이에 대한 연구보

다 개별적인 신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월등하게 많음을 볼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수자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도 무속과 신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

써 제주도 신화에 대한 관심의 불을 당겼다고 볼 수 있다. 큰굿의

구조의 실체와 제의적인 성격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면서 諸神의 성

격과 기능, 무속의 세계관을 살피는 작업을 함으로써 제주도 무속

과, 큰굿의 본질과 위상을 밝혀놓고 있다. 이 연구는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의적인 면

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개별적 신본풀이의 문학성과 구조에 대한 밀

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개별적 신본풀이의 연구는 신화소의 의미와 전승과 변이양상, 전

승 의식과 형성 과정, 구조 분석과 의미, 신화적 성격과 특징, 타 신

화와 설화와의 관계와 비교 등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대석은 천지왕본풀이 를 포함한 창세서사시를 논의하면서 천지

개벽, 인간 창조, 일월 조정, 주도권 경쟁, 始祖의 출생 과정의 신화

소를 설정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4) 김헌선은

제주 지역의 창세 신화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관하고 본토와 제주지

역의 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천지개벽, 수명장자 懲治, 천지왕과 지상

3) 이수자, 제주도무속과 신화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9.
4) 서대석, 창세시조 신화의 의미와 변이 ,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어문학 연구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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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인의 결연, 아들의 부친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경쟁 신

화소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5) 박종성은 각 지역의 창

세서사시의 전승 양상과 공통점을 신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변이

전승과 건국시조와의 관계를 밝히는 가운데 천지왕본풀이 의 독자

성을 인정하고 변천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6)

최시한과 신월균, 설성경은 초공본풀이 를 대상으로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7) 강정식은 이공본풀이의 전승양상, 구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있으며8 ) 윤찬주는 이공본풀이 의 구조와 의

미를 살펴보면서 안락국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현승환은 삼공

본풀이 의 형성 과정과 전승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삼공신의

성격이 운명차지신이며, 내복에 산다 형 주인공과 같은 신격으로

추정하고 있다.9) 임용진은 삼공본풀이 의 구조 분석을 통해 의미를

살펴보면서 삼공신의 성격과 고대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발복설화와 서동설화를 비교하여 관계를 밝히고 있다.10)

이수자는 삼승할망본풀이 의 삼승할망를 비롯한 여신의 형상화와

신화적 의미,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신화 집단의 인식과 함께 제주도

불도맞이 제의 및 삼승할망에 관련된 삼신 신앙 전반에 대한 논의

를 진전시켰다.11)

5)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 집문당. 1994.
6)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 태학사, 1999.
7)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986.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고찰 ,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 1988.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 제주도언어민속논총 , 제주문화,
1992.

8) 강정식, 濟州巫歌 이공본의 口碑敍事詩的 性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9) 현승환,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 , 현용준 박사기념논총 , 동 간행위

원, 제주문화, 1992.
- - - - - ,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 탐라문화 3, 탐라문화연구소, 1993.

10) 임용진, 삼공본풀이의 구조 분석과 형성 과정고 , 백록어문 2, 제주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87.
11) 이수자,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 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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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식은 세경본풀이 의 구조를 性의 대립 구조로 파악하고 자청

비의 영웅적 활약을 남성의 권위에 도전이며 여성의 콤플렉스의 해

소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분석했다.12) 김화경은 세경본풀이 를 사회

학적 측면에서 고찰13)하고 있으며, 좌혜경은 자청비의 여성상과 성

격에 초점을 맞추고 자청비가 보여주는 행위를 문화 여성영웅으로

서 평가했다.14) 고은지는 세경본풀이 의 여성 인물의 형상화와 내

용 구성의 특질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청비를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

사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기 완성을 이루는 영웅적 존재로 파악하

고 있다.15) 이수자 세경본풀이 를 농경 기원 신화로 보고 여기에

나타난 신화 형성 집단의 여성인식과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있

다.16) 이외에 신본풀이 대한 연구는 현용준17), 장주근18)에게서 볼

수 있다. 현용준은 제주도 신본풀이 전반을 살펴보는 가운데 일반

신본풀이에 대해서 개괄적인 연구를 보여주며, 장주근은 제주도 본

풀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반 신본풀이의 체계, 구성, 타종교와의

관계를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략 몇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첫째 각 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신본풀이가 지니고 있는 특징 및

성격과 차이점을 확인시켜 주었고, 둘째 신본풀이 속에 내재된 의미

를 구체화하고, 변천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며, 셋째 다른

어문논집 14집, 이화어문학회, 1994.
- - - - ,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 민요, 무가, 탈춤 연구 , 국어국문학

회 편, 태학사, 1998.
12) 부인식, 세경본풀이 구조분석 , 탐라문화 , 1998.
13)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사회학적 고찰 , 한국학보 28, 일지사, 1982.
14)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 한국민속학 30,

1998.
15)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 특질 , 한국

민속학 31집, 1999.
16)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대 한국어문연구소, 1990.
17)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 집문당, 1992.
1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 도서출판 역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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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일반신본풀이의 연구의 방

향과 문학적 가치를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가 신본풀이

를 다양한 시각과 각도에서 분석을 하면서도 신격의 신격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연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면에 관심을 갖고 기

존 연구에 힘입어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본풀이의 속의 여러 신들의 신격화 과정과

세계관을 살피는 데 있다. 무당(심방)들이 口演하는 신본풀이는 어

떠한 출신의 주인공이 어떻게 탄생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기

능을 지닌 巫神이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신격의

혈통과 왜 이들 신격이 숭앙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

본풀이의 핵심은 각 신들의 神格化에 있으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갖

는 것은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심은 김열규의 신화와 대

한 설명19)을 바탕으로 구체성을 띤다.

김열규는 처음부터 신성성을 구비한 뒤 과업을 성취하는 신격은

建國神話型으로 보고, 태어나서 과업을 성취하고 신격에 오르는 과

정을 보여주는 것은 巫俗神話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충분한

타탕성을 지닌 것으로 神格化 연구의 접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

다. 그러나 신본플이의 신격들은 대부분 잠재적 신성성20)을 지닌 존

재들이다. 이들은 이러한 잠재적 神聖性을 비범한 과업 수행을 통해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격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의 신격화 과정은 <과업수행 - 신격확보>로 二分되기보다

<신성소유- 과업수행- 신성증명- 신격화>라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19) 김열규, 신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정신문화연구원, 1991, 70
쪽

20) 제주도 신본풀이 가운데 천지왕본풀이 의 주인공인 소별왕과 대별왕

은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처럼 신성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이 문면에

분명히 서술되어 있다. 이들은 부친의 명령으로 신격이 되지만 최종 신

격은 투쟁을 통해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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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주인공들은 과업의 성취와 신성증명에 따라 신격화 과정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신본풀이 안에서 여러 신격들의

신격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

는 주인공들의 신격화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는 일은 필요한 작업이

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신본풀이가 가지고 있는 신본

풀이의 성격과 특성, 신화적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신들의 신격화가 이루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각 신격들의 직능과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 신

격화의 유형의 설정과 근거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각 신본풀이의

신격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중심 행위 요소를 찾아내어 이

를 바탕으로 같은 중심 행위 요소를 가진 신본풀이끼리 묶어 하나

의 유형을 만든 다음, 유형의 성격에 따라 主神과 副神의 신격화로

나눈다. 이에 主神과 副神의 신격화 내용의 서사구조를 밝히고 내적

구성 요소의 기능과 신격화 전개 양상을 살펴본 다음, 신격화의 의

미를 검토하는 세 단계를 거친다. 그런 후에 이를 토대로 신본풀이

가 가지고 있는 世界觀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

반 신본풀이가 갖는 특성과 성격, 의미, 세계관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신격화 유형을 통해 신직 취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를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각 신본풀이에 공통적으로 참여한 구

성 요소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 구성 요소들이 신격화

과정에서 별개의 것이 아닌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신격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

은 신본풀이가 지닌 世界觀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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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방법과 대상

본 논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빠뜨린 부분

을 고려하면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신본풀이의 신격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諸神의 성격과 신격화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이 각 神들의 신격화와 여기에 나타난 世界觀을 찾

아내는 데 있는 만큼 신격화의 유형 분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먼저 각 신본풀이에서 신격

화에 관여하는 神들의 직능과 성격을 살펴보고, 神들의 역할과 위상

에 따라 主神과 副神으로 구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각 神들의 신

격화의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主神과 副神으로 구분한 것은 이 두 신격이 한 신본풀이 안에서

신으로 좌정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성격으로 신격화가 이루어진

다. 신격화 과정이 다른 만큼 이들 신격의 역할과 위상, 성격이 다

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은 主神과 副神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主神과 副神의 신격화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각 신본풀

이 속의 주인공들이 신격에 이르는 과정이 다를지라도 神이 되는

과정은 일정한 틀을 지니고 있다. 즉 몇몇 동일한 중심 행위적 요소

가 주인공의 신격화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신격화를

위한 몇 개의 공통적인 중심 행위 요소를 찾아서 유형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이루어진 신격의 분류에 따라 생명구원, 꽃

피우기 시합, 천상구원, 치유를 통한 主神의 신격화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여러 유형의 신격화의 서사 구조와 전개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같은 유형의 신격화를 보여주는 신본풀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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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단락을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각 신격화의 서사 원리를 살펴

보고, 신격화의 유형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를 살

핀 다음. 모티프의 전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

을 바탕으로 하여 主神의 신격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副神의 신격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죽음과 재생

그리고 악행을 통한 신격화 유형의 서사 구조와 전개 양상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신격화 유형의 신본풀이를 모아 서사

단락을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각 신격화의 서사 원리를 살펴보고,

신격화의 유형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를 살핀 다

음. 모티프의 전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을 바

탕으로 하여 副神의 신격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신본풀이에 나타난 세계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본풀이는 神의 이야기이지만 神을 통해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이야

기한다. 그러므로 신본풀이에는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만큼이나

가정內의 문제,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가부장 체제하에서의 父의 권위와 자식의 나약성, 가부장의

이기적 욕망과 횡포, 이를 거부하는 자식과의 갈등문제, 악을 바라

보는 전승집단의 윤리의식,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과 원형에 관한 신

화 전승 집단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巫俗의 사회가 보여주는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은 제주도의 일반신본풀

이 가운데 천지왕본풀이 , 초공본풀이 , 이공본풀이 , 삼공본풀

이 , 삼승할망본풀이 , 문전본풀이 , 세경본풀이 등 일곱 개의

신본풀이다. 이 일곱 편의 신본풀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곱 편의 신본풀이가 제주도 무속 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

집(문무병),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 제주도 신화 (현용준), 조선

무속의 연구 (赤松知城·秋葉隆), 남국의 무가 (진성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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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앙 (장주근)21)등 자료집에 공통으로 들어 있다.

일곱 편의 신본풀이가 다른 신본풀이에 비해 많은 자료에 들어있

다는 것은 신화 전승 주체에게 중요시되었으며 오랫동안 불리웠음

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신화 전승 집단의 가치와 이념이 녹아든 중요

한 자료임을 말해준다.

둘째, 일곱 편의 신본풀이는 생명구원, 꽃피우기 시합, 천상구원,

치유 등 주술력 내지는 신통력과 죽음과 재생, 악행 등의 요소가

신격화의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기자정성의 탄생, 부친의

탐색담, 신성혼, 추방, 투쟁, 치소경쟁, 시련과 수난, 악인의 징치, 등

비교적 동일한 모티프가 신격화의 구성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 문화에 대한 인식, 여성의 영웅적 행위와 모성원리

등 여성의식, 악에 대해서 공통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일 요소들은 이들 신본풀이를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일곱 개 신본풀이의 이와 같은 내용

을 바탕으로 신격화의 유형별 서사 원리와 전개 과정, 신격화의 의

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격화에 나타난 세계관을 논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셋째, 칠성본풀이 , 강님차사본풀이 , 사만이본풀이 또한 같은

일반 신본풀이에 속한다. 그러나 칠성본풀이 의 전반부를 제외하고

는 위의 신본풀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구성 요소, 문제의식이 이

들 본풀이 속에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

칠성본풀이 는 기자정성 및 혼인, 추방이라는 동일한 신화소를

갖추고 있지만 부모의 추방 이후에 인간에서 뱀신으로 주인공의 존

21) 문무병, 제주도 무속 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 신구출판사, 1980.
현용준, 제주도신화 , 서문당, 1976.
赤松知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 조선총독부, 1937.
진성기, 남국의 무가 , 제주민족문화총서, 1968.
장주근, 한국의 민간 신앙 자료편, 金花舍, 1976.

- 9 -



재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들로 해서 이들 작품은 본 논문

에서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고 작품 선정에서 제외시킨다.

일반 신본풀이는 여러 자료집에 실려 있으나, 주제 면에서 각 편

들 사이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다루

어질 내용은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사전 자료 와 제주도 신화 에

실려있는 신본풀이가 중심이 되며 필요에 따라 이외에 자료집에 실

려 있는 내용을 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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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諸神의 성격과 신격화 유형

신화를 의례화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본풀이(굿본)이다. 신화

는 신성성이 생명이고 본질이다. 이러한 신성성은 의례 속에서 유지

된다. 당신화가 마을의 의례에서, 성씨시조신화는 문중의 의례에서

구연되는 것과 같이 신본풀이(무속신화)는 무속 의례에서 口演된다.

신의 신성성은 구연되는 무속 의례에서 숭앙되고 예우를 받음으로

써 지켜진다. 그러므로 본풀이의 전승은 제의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가 열두 神을 의례에서 口誦함에 따라 본풀이가 지니

고 있는 내용, 신의 직능과 성격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

하는 일은 신격의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

러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신의 직능과 성격을 살펴 본 다음에 신격

화의 유형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1 . 諸神의 職能과 性格

본풀이는 말 그대로 신으로 좌정하기까지 근본 來歷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즉 제차의 對象神이 어떤 어려움을 영웅적으로 극복

하고 그 결과 신으로 추앙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언어로 진술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의 來歷譚22)이다.

신들의 내력담은 언어로 이루어지며 祭儀에서 상징화되어 행위로

써 표출된다. 제의란 인간의 삶과 상관성이 있는 기능을 가진 對象

神을 설정하고 그 대상신에게 제향을 베풀면서, 인간 삶의 풍요와

행복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므로, 이들 대상신의 본풀이에는 반

22) 박경신, 무가와 서사문학 , 한국서사 문학사 연구 1, 중앙문화사,
1995,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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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인간이 제향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대상신들의 기능이 나타나

며,23) 의례 때 무당을 통해 행해지는 행위 속에서 신의 직능과 성격

이 드러나게 된다.

신들은 본풀이 속에서 각기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

으로써 자기만의 특정한 위상을 확보하여 의례에서 중심적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들 신격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차례

와 서열의 구분이 있다.

<젯다리 않혀살려움>의 끝부분에 보면 남정중여중넷법 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벼슬 직함에 따라 차례로 앉아야 한다 라고 말한

다. 이는 대상신들을 제향하고자 할 때 이를 모두 같은 차원의 신들

로 인식하지 않고 위계질서에 따라 신격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4)

신들의 위계는 옥황상제를 최고신으로 하여 가신인 눌굽지신까

지 위계가 서 있으나, 각 신의 직능은 독자적이요 불가침의 것이

다. 그러므로 하위의 신이라도 상위의 신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25)

이처럼 종합의례26)에서 신격은 상위신과 하위의 신으로 나누어진

엄한 위계질서 속에서 제차된다. 큰굿을 할 때 위계질서에 따라 먼

저 구술되는 신은 上位의 神이 되고 뒤로 갈수록 下位의 神이 된다.

이는 곧 각 神들이 각기 고유한 직능을 가지고 개별의례의 대상이

23) 이수자, 제주도무속과 신화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9,
18- 19쪽.

24) 신의 위계질서에 대한 설명은 이수자의 박사학위 논문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에서 잘 서술해 놓고 있다.
25) 현용준, 앞의 책.
26) 제주도 큰굿의 전체적인 구성은 [종합영신의례+개별의례+종합송신의

례]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개별의례는 [신화의례+영신의례(- - 맞이 혹

은 놀이)]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화의례는 본풀이를 의미한다. (이수

자, 앞의 논문, 81쪽).

- 12 -



되는 동시에 主神으로서 섬김을 받는다 것을 말해준다.

主神은 본풀이에서 중심이 되는 신으로 의례에서 대상신으로 제차

된다. 신본풀이에서 대상신이자 主神으로 나타나는 신격은 천지왕

본풀이 의 대별왕과 소별왕, 초공본풀이 의 잿부기 삼형제, 이공

본풀이 의 할락궁이, 삼공본풀이 의 가믄장, 세경본풀이 의 자청

비 삼승할망본풀이 의 명진국따님아기, 문전본풀이 의 일곱아들이

다. 이들 主神은 이승신과 저승신, 전상차지신, 무조신, 문전신, 오곡

신(농경신), 꽂감관(이공신)으로서 직능을 가지고, 초감제, 불도제,

초공제, 이공제, 삼공제, 세경제, 문전제의 개별의례에서 불리운다.

主神 외에 신격으로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主神

의 援助로 신격화가 이루어지면서 主神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

는 神들이 보인다. 이들은 主神에 대응하여 副神이라 할 수 있다.

원강암이와 자지맹왕아기씨, 여산부인, 정수남, 노일제대귀일의 딸,

용왕따님아기는 副神으로 명명할 수 있는 신격이다. 이들은 각각 堂

의 신, 조왕신, 측간신, 축산신, 질병신(죽음신)의 직능을 가지고 있

다. 이들은 主神의 곁에서 主神을 돕거나 혹은 적대자로서 기능하면

서 主神들이 神이 되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격이다.

원강암이와 자지맹왕아기씨, 여산부인은 모성과 희생으로서 主神

들에게 도움을 주는 원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정수남, 노일제대귀일

의 딸, 용왕따님아기는 主神들과 대립 갈등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사악하고 파괴적인 행위로 主神과 그 밖의 신격을 고난과 수난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신격으로 좌정되고 있다. 이처럼 主神을

곁에서 돕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신격에 오르기 때문에 主神에 대

응하여 이들을 통털어 副神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主神과

副神은 모두 세속적 존재에서 출발하여 신적 존재로 전환된다는 공

통점을 보여준다.

먼저 主神을 중심으로 직능과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主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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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創世神에 대한 의례이며 천지창조의 원리를 풀이한 천지왕 본풀

이는 쌍둥이 형제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천지를 다스리는 신직을 담

당한다. 대별왕은 저승신이고, 소별왕은 이승신이다. 원래는 대별왕

이 부친인 천지왕으로부터 이승의 신으로 임명되었지만 아우인 소

별왕이 속임수로써 이승신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곧 하늘의 원리에

따라 신직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별왕 소별왕의 이승

과 저승의 지배는 이들이 인간의 삶과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성

격의 신격임을 알 수 있다.

초공본풀이는 무조신 삼형제의 신화를 가창하고 기원하는 의례이

며 의식 창조의 원리를 풀이한다. 자지맹왕아기씨가 낳은 삼형제는

각기 巫祖神으로 의식을 담당하는 巫와 巫法의 始原的 창시자로 나

타난다. 그러므로 이들은 최초로 巫儀式을 집행하는 사제들이다. 이

들은 부친으로부터 巫法을 배우고 삼천천제석궁에 갇혀있는 母親인

자지맹왕아기씨를 살려내는 일은 수행한다. 이는 巫의 실제적인 기

능이 죽은 자의 목숨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무

조신과 壽, 福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두 가지 직능은 곧 巫儀를 통해

인간의 수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27)

이공본풀이의 대상신은 서천꽃밭의 呪花를 관장하는 직능을 지니

고 있는 이공신이다. 이공신은 꽃감관으로서 인간을 살려내는 巫醫

를 담당하는 신이다. 이공신은 꽃감관인 부친으로부터 서천꽃밭의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아 서천꽃밭을 지키면서 죽은 존재를 살리기

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공신은 인간의

생사권을 쥐고 죽음 및 환생의 원리와 관련된 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공본풀이는 삼공맞이라는 의례에서 전상놀이로 행해진다. 삼공

신 신화를 가창하는 의례다.

27)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 문학사상사, 1980,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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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은 전상다리뒈옵니다. 이 간주당 자손에 모진 전상 내플리

고 조은 전상일루와 주저 살려옵서28)

이는 삼공신의 직능이 전상(전생의 업보)를 관장하는 신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삼공신의 성격은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주관하는 신격

임을 알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의 직능은 생산과 생명의 원리를 巫

儀를 통해 인간에게 실현시키는 신이다. 질병신(죽음신), 마마신과

싸워 이김으로써 인간의 행, 불행을 맡아 관장하며, 인간의 출생과

성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生의 문제를 관장하는 生育

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경본풀이 는 오곡신(농경신)인 세경할망의 신화 가창의례다. 자

청비는 농경을 담당하는 신이다. 인간에게 오곡의 종자를 전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농사를 시작하게 하며, 인간의 삶에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요의 여신이다.

문전본풀이 는 집의 각 곳을 지켜주고 수호해 주는 문전신 이야

기다. 신이 되는 과정에 제일 활약을 많이 한 막내아들인 녹듸성인

이 집안의 중심인 門神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각기 집안의 각 곳

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문전신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가옥과 건물

을 관장하여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게 하는 수호신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서술된 신격은 창세, 탄생, 의식, 환생, 운명, 장수, 농

경. 집안수호, 부와 풍요를 담당하며 제차의 대상신인 主神들이다.

다음으로 副神의 직능과 성격을 살펴보면 초공본풀이 의 자지맹

왕아기씨는 巫祖의 神이 되는 삼형제의 모친으로서 堂에서 巫器具

및 祭器를 지키는 堂神이다. 자식들의 도움으로 재생되어 신직을 얻

28)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과 조선무속의 연구 에도 삼공신이 전상차지

신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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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자지맹왕아기씨는 유정승의 딸에게 巫具를 내주어 降神巫를

삼고, 최초의 무사제인 아들신과 더불어 巫의 뿌리를 밝히는 신격이

다.

이공본풀이 의 원강암이는 아들에 의해 구원되어 꽃감관인 아들

과 함께 서천꽃밭으로 들어간다.29) 원강암이는 15세 이하의 아이들

의 생명과 길흉을 담당하는 신이 된다.

용왕따님아기는 저승할망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직능의 신이다.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을 안겨 준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저승할망의 성격은 부정과 질병

을 가져오는 신격이다.

세경본풀이 의 정수남이는 목축을 담당하는 신으로 등장한다. 정

수남이는 죽었다가 재생되어 목축을 담당하는 신이 된다. 목축은 농

경과 더불어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의미한다. 그러나 목축은 농경

보다 발전이 덜된 문화양식인 바 목축신인 정수남이는 오곡신(농경

신)인 자청비와 대등한 신격으로 볼 수 없다.

문전본풀이 의 여산부인은 조왕신(부엌신)의 직능을 맡는다. 부엌

은 가정에서 생명을 키우는 공간이다. 부엌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음

식을 제공하는 곳이고 여성의 거주지이다. 여산부인은 부엌신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키워내고 목숨을 유지시키는 신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첩이었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신의 직능을 감당한다. 측

간은 인간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곳으로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다.

측간신이 되었다는 것은 부엌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측간 또한 부엌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공간이다. 따라서 노일

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의 신으로서 생명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29) 원강암이의 신격은 각 편마다 다르다. 진성기 채록 남국의 무가 와

赤松智城·秋葉 , 조선무속의 연구 上 에는 저승어멍이 되었다고 서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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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와 같이 본풀이 속에서 신격은 각기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직능과 특색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신격 가운데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관장하는 큰 신들은 모

두 천상에 근원을 두고 내력을 풀이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 神格化 類型 설정의 근거와 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본풀이에는 祭次에서 불리는 대상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능을 가진 신들이 등장한다. 신들이 신권을 획득

하는 과정을 보면 일정한 유형성을 띤 서술구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독자적인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신직 취임의 과정이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 유형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격화의 유형 설정은 본풀이 속의 神들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

로 신격화를 이루었는지를 살피는 데 유효하며 각각의 神들의 위상

과 권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신격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신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진행상 편의성을 고려하여 먼저 신격화의 유형을 나눈 다음 귀납적

으로 증명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일곱 개의 신본풀이 유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 먼저 주체적인 등장

인물을 기준으로 중심 행위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신본풀이의 내적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요소 가운데 몇몇 행

위 요소는 신격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중심 행위 요소를 찾아 세밀하게 검토한다면 다양한 신격화의

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등장 인물과 중심 행위 요소가 신격화 유형을 구분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신본풀이의 중심 행위 요소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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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면 대략 생명 구원, 꽃피우기, 천상구원, 치유, 죽음과 재생, 악

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심 행위 요소를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는 신본풀이를 찾아 하나로 묶어 신격화 유형을 설정

하면 여섯 개의 신격화 유형이 설정된다.

여섯 개의 신격화 유형은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 , <꽃피우기

를 통한 신격화> , <천상 구원을 통한 신격화> , <치유를 통한 신격

화> ,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 , <악행을 통한 신격화>로 나타

난다. 여기서 생명 구원, 꽃피우기, 천상 구원, 치유를 통한 신격화는

主神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유형이며, 죽음과 재생, 악행을 통한 신격

화는 副神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主神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생명 구원, 꽃피우기, 천상 구원, 치유

등은 주술력이나 신통력의 발휘를 의미한다. 초공본풀이 의 원강암

이, 이공본풀이 의 할락궁이, 문전본풀이 의 일곱 아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주술력을 발휘하고, 천지왕본풀이 의 소별왕, 삼승할망

본풀이 의 명진국따님아기는 꽃피우기, 세경본풀이 의 자청비는 천

상구원을, 삼공본풀이 의 가믄장은 치유라는 주술력 내지 신통력을

발휘한다. 이들 신격들은 이러한 주술력을 바탕으로 신격화를 이루

고 있다. 그러므로 主神들의 신격화의 핵심은 바로 주술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副神들에게서 보이는 신격화 유형중에 먼저 <죽음과 재

생 통한 신격화>유형을 보면 이공본풀이 의 자지맹왕아기씨, 초

공본풀이 의 원강암이 문전본풀이 의 여산부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위의 세 여주인공의 죽음은 신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추방과 분리, 죽음이라

는 과정은 여성이 신이 되는데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 제시

된다. 세 여성은 이러한 수난을 근간으로 신격화가 되고 있다는 점

에서 죽음과 재생을 통해 신격화를 이루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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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행을 통한 신격화>는 악인들의 신격화를 말한다. 악인들은 주

인공들에게 악행으로써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적 존재이지만

신으로 좌정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우는 악행이 신격화의 중심 모

티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신격화는 문전본풀

이 의 노일제대귀일의 딸, 삼승할망본풀이 의 용왕따님아기에게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神들의 신격화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主神의

경우 부모의 혼인이나 신이한 탄생으로서 신격화가 이루어지지 않

고 주술력이나 신통력의 발휘가 신격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副神의 경우는 죽음과 재생 그리고 악행이라는 중심 행위가 신격

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3 . 神格化의 성격과 특징

건국신화의 경우 天父地母의 神聖婚으로 탄생한 주몽이나 天男地

女 혼인의 주인공인 박혁거세와 김수로왕은 신성한 혈통으로서 신

격을 확보하는 존재들이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 당신본풀이 경우는

得罪謫降이나 湧出30)이후에 치소 차지를 통해 신격화가 이루어진

다.3 1) 그러나 일반 신본풀이에서 보여주는 神들의 신격화는 위의 신

화들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 신본풀이의 주인공들 가운데 특히 主神들의 경우는 신성적

존재로 태어난다. 이들의 신성적 징후는 부모의 신성혼, 기자정성을

30) 득죄적강은 각시당본풀이 에서 볼 수 있고, 용출은 궤네깃당본풀이 ,
서귀포본풀이 에서 볼 수 있다.

31) 제주도 당신본풀이인 각시당본풀이 , 궤눼깃당본풀이 , 서귀포본향

당본풀이 에서는 천상에서 하강을 하든지, 지상에서 탄생을 하든지 간에

모두 치소차지 경쟁을 거쳐 신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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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탄생, 탄생 직후의 신이한 변화, 죽은 자를 재생시키는 과정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건국신화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이들

주인공들은 신성적 성격만으로 神職에 오르지 못한다.

신본풀이 속의 주인공들이 건국신화처럼 부모의 신성혼이나 신성

한 탄생만으로 신직의 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이한 능

력을 표면화시킬 만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지로

신본풀이 속의 主神들은 천상적 부친으로부터 父子 확인, 천계 여

행, 금과 은 발견 등의 신성을 드러낼 만한 행적를 보여준다. 이러

한 신성 능력의 발휘는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신

본풀이에서 치소 차지와 같은 능력의 발휘로써 신이 되고 있는 것

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 신본풀이에서는 신성한 능력의

발휘는 단지 신성의 확인이며, 巫神이 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의미를 지닐 뿐, 신격화의 최종적인 가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처럼 신성한 능력 발휘가 신격화를 이루는 근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술력이 요구되는 일반 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이 祭次에서 불

리는 巫神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의 경우 巫神이 아니기 때문에 주술력이 없이

부친과의 만남만으로도 신성을 확인받고, 신격화를 이루지만 무당은

자신의 恨과 巫病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집단과 사회를 인도하고,

인간의 질병과 영혼의 안내를 담당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

지로 <굿>의 경우에도 탈혼을 통하여 천계여행과 접신의 징후를

보이고 병자를 치유하는 최종증거를 관중에게 제시한다.32) 이렇듯

成巫의 자격은 점복과 예언, 실물찾기,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

험의 수행이 완성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경우에도 신격화 과정을 보면 바리공주가 巫祖神이 되

는데 신격인 무장승과의 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장승으로부터

생명수를 얻어 부모를 치유하는 주술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32) 김영일,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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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巫神들은 신성적 존재일지라도 주술적 능력의 발휘가 전제되

지 않는다면 巫神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술

력이 신격화에 핵심이 된다는 것은 主神의 신격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主神들 가운데 이승신, 무조신, 꽃감관은 주술력을 발휘하는 데

초월적 도움이 개입된다. 그러나 문전신, 오곡신, 삼승할망, 전상신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신적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예는

만주족의 신화인 頭輩太爺 의 석성샤먼과 오성샤먼이 신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신이 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

다.33) 이렇게 볼 때 건국신화의 신격화가 <신격소유- 과업완수>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당신본풀이의 신격화 과정이 <득죄적강-

치소차지> 혹은 <용출- 치소차지>로써 이루어진다면, 일반 신본풀

이의 主神의 신격화는 <신성소유- 신성증명- 주술력 발휘- 신격화>라

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主神의 신격화에는 생명의 문제, 생산력. 천상 구원, 치유라는 주

술력 내지는 신통력의 발휘가 전제되기 때문에 투쟁과 시합의 과정

이 필연적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신격화 과정에서 신적 주체들은 투

쟁과 경쟁을 통해 영웅적 신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

격 주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副神의 신격화는 <신성 소유- 죽음과 재생, 혹은 악행- 신격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는

여성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 죽음과 재생을 통해 신격화가 되는 여

33) 만주족 신화 니샨샤만 과 頭輩太爺 에서 볼 수 있다. 頭輩太爺 에

서 석성의 대샤만과 오성의 대사만의 경쟁과정에서 석성샤만은 몸을 청

어로 변신시키는 변신술을 행하고 오성의 샤만은 작은 북을 타고 물위를

건너는 신통력을 보여준다.
이들이 보여주는 신통력의 발휘는 신본풀이의 주인공이 발휘하는 신통

력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신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백인 譯註,
만주 샤먼 神歌 , 명지대학교 출판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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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도 잠재적 신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신성

이 신격화로 이어지지 않고 죽음과 재생이라는 과정이 제시된다.

여성들의 경우 공동체를 위한 희생적인 삶의 대가를 인정받아 신

격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격화 과정에서 신격 주체 의지나 영웅

적 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초월적 남

편의 지시에 따르거나, 자식들의 도움으로 재생되어 神이 되기 때문

에 신격 주체의 적극적이고 투쟁적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

악행을 통한 신격화 과정은 악행으로써 신격에 오르기 때문에 악

인들의 투쟁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

행으로 인해 초월적 힘에 의한 징치의 과정을 겪고 신격화에 이른

다, 그러므로 이 유형 또한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의 경우와 같

이 신격화 과정에서 신적 주체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主神과 副神의 신격화 과정은 그 성격이나 특징면에

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主神은 주술력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

에 신격 주체의 영웅적 능력과 능동적인 의지가 개입된다. 그러나

副神의 경우는 구원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격 주체의 능력이

나 적극성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主神의 경우는 신격

주체의 투쟁과 주체성이 강조된다면 副神의 신격화는 신격 주체의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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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主神 神格化의 서사 구조와 의미

앞 장에서 고찰한 신격화 유형의 전제와 근거는 신격의 형상화 과

정에 대한 탐색의 유효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

로 같은 유형의 신본풀이를 대상으로 먼저 구성 원리와 전개 양상

과 신격화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

주인공이 주술력을 통하여 생명을 재생시킴으로써 신격화되는 신

본풀이는 이공본풀이 , 초공본풀이 ,34) 문전본풀이 가 있다. 세

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은 모두 모친을 죽음에서 구원한 다음 神職에

취임한다. 신격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서사 단락

및 구성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하나의 서사체는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신본풀이 또한

유기적 구조를 가진 서사체이다. 그러므로 유기적 구조의 부분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야기를 최소 단위의

서사 단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4) 전국적으로 초공본풀이 는 제석본풀이 , 당금애기 등으로 불린다.
동북지역에서는 父子 관계가 서남지역은 모계적 성격이 강조된다고 한다.
서대석, 앞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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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공본풀이

1. 도입부

모의 탄생 - 자지맹왕아기씨가 기자정성으로 탄생한다.
혼 인 - 자지맹왕아기씨는 주자와의 혼인으로 잿부기 삼형제를 잉태

한다.
분 리 - 주자는 본메를 남기고 떠난다.
추 방 - 자지맹왕아기씨는 아비없는 자식을 잉태했다는 이유로 부친

으로부터 추방된다.
재 분리 - 자지맹왕아기씨는 주자를 도단땅으로 찾아가나 다시 버림

을 받는다.

2. 중심부

탄 생 - 잿부기 삼형제가 불도땅에서 태어난다.
시련 - 삼형제는 아비없는 자식이라고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놀림과

구박을 당한다.
- 삼형제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삼천선비에게 괴롭힘을 당한

다.
- 삼형제가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지만, 삼천선비들이 중의 자

식이라고 반대하여 다시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 삼형제가 활솜씨로 재합격이 된다.

부친 찾기 - 삼형제가 외할아버지를 찾아가 부친의 소재를 알아내어

부친을 찾아 떠난다.
만 남 - 삼형제는 부친을 만나 자식임을 확인받는다.
모의 재생 - 부친인 주자가 삼형제에게 모친을 구할 방법으로 굿하

기를 명령한다.
- 삼형제가 무법 및 무악기를 제조하는 법을 배우고 심방

이 되어 무악기를 울려 모친을 살려낸다.
악인 징치 - 삼형제가 삼천선비를 죽인다.
신직취임 - 삼형제가 삼시왕이 된다.

3. 결말부

모친 신직 제수 - 자지맹왕아기씨가 무구와 제기를 지키는 당의 神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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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본풀이

1. 도입부

모친 탄생 - 원강암이가 기자정성으로 태어난다

혼 인 - 원강암이가 사라도령과 구덕혼사를 한다.
분 리 -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떠나고 원강암이가 임신한 채 종으

로 팔려간다

2. 중심부

탄 생 - 할락궁이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시 련 (1차) - 할락궁이가 제인장자 종으로 살아간다.
부친 찾기 - 서천꽃밭으로 부친을 찾아 떠난다.
시 련 (2차) - 할락궁이는 강을 세 번이나 건너고 피를 흘리는 시련

을 당한다.
만 남 - 할락궁이는 부친으로부터 아들임을 확인받는다.

- 부친인 사라도령은 할락궁이에게 모친을 재생시킬 것을 명

한다.
모친 재생 - 할락궁이가 부친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죽음에서 재생

시킨다.
악인 징치 - 할락궁이가 제인장자를 죽인다.
신직취임 -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된다.

3. 결말부

모친 신직 취임 - 원강암이가 할락궁이와 서천꽃밭으로 올라간다.

문전본풀이

1. 도입부

부친 떠남 - 남선비가 곡물장사를 떠난다.
부친 시련 - 남선비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유혹되어 내기시 합

끝에 곡물을 다 잃는다.
- 남선비는 귀일의 딸35)과 일방적으로 혼인을 한다.
- 남선비는 귀일의 딸의 학대로 눈이 멀게 된다.

모친 죽음 - 남편을 찾아 온 여산부인이 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한

다.

35) 노일제대귀일의 딸 을 귀일의 딸 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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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귀환 - 남선비는 여산부인으로 위장한 귀일의 딸과 함께 집으

로 돌아온다.

2. 중심부

만 남 - 일곱아들은 귀일의 딸과 만난다.
상황 인식 - 일곱아들 중 막내인 녹듸성인이 귀일의 딸의 정체를 알

아낸다.
시 련 - 귀일의 딸은 남선비에게 병이 낫다고 속이고 일곱 아들의

간을 요구한다.
- 남선비는 아내 (귀일의 딸)를 살리기 위해 일곱 아들을 죽이

려 한다.
대 립 - 막내아들인 녹듸성인은 부친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

실을 알고 형들의 간을 구하겠다고 남선비를 속인다.
- 녹듸성인은 산돼지 간을 형들의 간이라고 속여 남선비와 귀

일의 딸에게 갖다준다.
승 리 - 일곱아들은 노일의 흉계를 밝혀낸다

징 치 - 일곱아들은 귀일의 딸과 남선비를 죽인다.
모친 재생- 일곱아들은 죽은 모친을 살려낸다.
신직 취임 - 일곱아들은 문전신이 된다.

3. 결말부

모친 신직 제수 - 모친은 부엌신으로, 귀일의 딸은 측간신으로 신직

을 제수한다.

이상으로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의 서사단락과 구성원리를 도표

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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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신본풀이 종류 과 정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핵심
화소

초공본풀이

도입부 모친 탄생→혼인→분리→추방→재 분리

중심부
탄생→시련→부친 찾기→모친 재생→악인

징치→신직 취임

모친
재생

결말부 모친 신직 취임

이공본풀이

도입부 모친 탄생→혼인→분리

중심부
탄생→시련(1차)→부친 찾기→시련(2차)→모친

재생→악인 징치→신직 취임

모친
재생

결말부 모친 신직 취임

문전본풀이

도입부 부친 떠남→부친 시련→모친 죽음→부친 귀환

중심부

계모와의 만남→상황

인식→시련→대립→승리→징치→모친

재생→신직 취임

모친
재생

결말부 모친과 계모 신직 취임

위의 서사단락은 주인공의 탄생 배경과 탄생 과정, 신격화의 과정

에서 겪는 사건과 신직의 취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초공본풀이 와 이공본풀이 는 서사 진행 과

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전본풀이 의 경우는 두 신

본풀이와는 서사 진행 과정이 다르게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도입부분을 살펴보면 세 신본풀이의 서두는 모두 부모에 관

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초공본풀이 와 이공본풀이 는 <부모의

혼인→자식 잉태→부친 떠남>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전본풀이는

<부친 떠남→부친 시련→모의 죽음→부친 귀환>의 과정으로 되어 있

다.

중심부는 초공본풀이 와 이공본풀이 는 <부친부재→탄생 시련→

부친 찾기→부친 만남→모친 재생→신직 취임>이라는 공통적인 요소

가 보이는 반면에 문전본풀이 는 <만남→상황 인식→시련→대립→

승리→징치→모친 재생→신직 취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 신본풀이의 서사 단락에서 공통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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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소를 추출하면 <부친 떠남→시련→부친 만남→모친 재생→신

직 취임>으로 정리된다. 이 다섯 개의 단락은 생명구원을 통한 신

격화의 유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단계적으로 배열 서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목도 바꾸거

나 제외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모티프들은 필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인공의 신격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신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적 요소가 갖는 이

야기 속의 기능을 검토해보면 먼저 부친 떠남은 주인공의 신격화의

배경이 되는 대목이다. 부친 부재라는 부정적 상황의 제시는 곧 주

인공의 존재가 결핍을 지닌 존재임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이 예비되고, 결핍 해소를 위한 만남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시련의 단계는 보편적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이런 의례적 양상은

세계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면서 신화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36 ) 세

신본풀이에 보이는 시련은 이미 앞에서 보여주는 부친 부재라는 상

황에서 예견된 것이다. 여기에는 신분적 제약과 외재적인 힘의 억압

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시련은 주인공들이 부친 탐색의 길과 투쟁의

길로 나서게 하는 동기를 마련한다.

부친 만남은 주인공의 현실 인식과 자아에 대한 의식이 구체화되

는 대목이다. 주인공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이며

탐색의 과정이 전제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친 부재

의 결핍이 해소되어 신격화로 나갈 수 있는 준비 단계라 할 수 있

다.

모친 재생은 주인공의 신격화의 有無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이

대목이다. 父의 명령에 의한 과업의 수행으로 주인공의 세속적인 면

이 사라지고 신성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신성현시가 이루어지는 단

계다.

36) 나경수, 한국 건국신화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88,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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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 취임은 지금까지 진행된 순차의 대단원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결핍적인 면이 해소되는 완전무결한 단계이다. 신적 질서가 새롭게

확립되며 우주 질서의 대화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격화 이후

에 벌어지는 사건은 부차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 유형의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를 살펴본 결과 <부친 떠남→시련→부친 만남→母親 재생→신직 취임

>의 공통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母親

의 재생이라 할 수 있다.

세 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이 모두 母親의 재생이라는 과업을 성취하

고 난 뒤에 신직에 취임한다. 그러므로 모친의 재생이라는 주술력의

발휘는 신격화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신격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 母親 재생 외의 구성 요소는 신격화를 돕기 위한

보조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母親 再生이라는 주술력이 핵심적인 신화소로서 나머지 구성 요소

를 이끌고, 지배하고, 결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세 신본

풀이는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 신격화 전개 양상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 유형은 <부친 떠남→시련→부친 만남→母

親 재생→신직 취임>이라는 공통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형이 다른 유형과 갖는 변별적 특징과 신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성을 살펴보려면 중심적 구성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 유형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공통 구성 요소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초공본풀

이 ,「이공본풀이 에는 주인공 부모들의 神聖婚이 있다. 부모의 혼

인은 주인공들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동시에 신직의 취임과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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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의 서사 첫머

리를 장식하는 부모의 혼인을 살펴보면 주인공들의 부친은 초월적

존재이며, 모친은 지상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혼인은 天父地

母型의 神聖婚이라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 에서 주자선생의 경우 신분이 중으로 나타난다. 그

렇기 때문에 천상적 신성성을 지닌 존재라기보다 지상적 존재로 인

식될 수 있다. 그러나 주자는 천상의 존재로 보아야 한다. 중의 신

분을 천상적 존재로 보는 근거는「제석본풀이 에 의거한다.「제석본

풀이 에서 나오는 제석은 원래 天神을 대체한 불교적 칭호37)이며,

「제석본풀이 의 異本에서도 중의 신분이 天上的 존재임을 알게 해

준다.38 )

「이공본풀이 의 사라도령은 지상에서 태어나 원강암이와 구덕혼

사를 한 다음 천상으로부터 꽃감관을 살러오라는 명령을 받고 천상

에 올라가는 인물이다. 꽃감관이 되는 것으로 보아 사라도령은 잠재

적 신성적 존재로, 혼인 이후에 신적 속성을 확인받는 神이라 할 수

있다.

남신의 상대가 되는 여성들 또한 모두 기자정성의 탄생자로 제시

된다. 이는 초월적 존재에 대응하는 상대가 地母神的 성격의 여성임

을 암시한다. 부모의 이러한 신성혼은 주인공의 신성한 성격을 드러

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삼형제와 할락궁이의 존재가 부모들의 신성혼을 통해 신성적 존재

로 제시되는 것과 달리, 문전본풀이 에서는 부모의 혼인의 과정이

37) 서대석, 앞의 책, 77- 83쪽.
38) 「천지왕본풀이」의 후대본인「제석본풀이」의 주인공인 중은 천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이 신화의 등장인물이 천상적 존재에서

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제석본풀이」의 여러 이본 가운데 하나인

사화선본 시준굿 (강릉), 유진찬본 제석푸리 (1) (청주)에서 중은 석가여

래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하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중이 원

래 가지고 있었던 천상적 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지영, 한국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박사 논문, 1994.

- 30 -



생략되어 있어 일곱아들의 신성적 성격을 문면에서 볼 수 없지만

이들 또한 신성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일곱아들은 위의 주인공들

이 자신들의 신성을 父의 도움으로 밝히는 것과 달리, 악인과의 투

쟁을 통해 자신들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친 떠남의 대목은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려져 분리되고, 자

식들이 아비없는 결핍의 존재로 전락됨을 암시한다. 주자는 초월적

세계로 떠나가고,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은 아내의 천계여행이 어려

워지자 임신한 아내인 원강암이를 제인장자의 종으로 팔고 떠난다.

주자와 사라도령이 모두 추상의 세계로 떠난다면,「문전본풀이 의

남선비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식을 팔러 바다로 떠난다.

父의 떠남으로 인하여 자식들은 棄兒로서 시련을 겪는 동시에 결핍

의 해소라는 과업이 주어진다. 특히「초공본풀이 와「이공본풀이 는

주인공의 탄생에 앞서 父가 떠나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신들의 결핍

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원리를 지상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父와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시련의 과정은 부친의 떠남 속에 이미 배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 의 삼형제는 아비의 부재와 비천한 신분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소외와 놀림의 대상이 되며, 양반들의 견제와 폭력의 대

상이 된다.「이공본풀이 의 할락궁이의 시련도 아비없는 자식이라는

점과 종이라는 비천한 신분에서 비롯된다. 세속적 인간들이 버려진

존재의 신격을 이해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억압하고, 자신들의 세계

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삼형제와 할락궁이는 시련의 대상으로 전락

된다. 그러나, 지상에서 신성의 외면과 위기는 존재와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된다.

「문전본풀이 에서 일곱 아들이 당하는 시련의 과정은 위 두 본풀

이와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곱 아들의 시련은 부친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친과의 만남으로 가중된다. 부친인 남선비

는 온전한 존재가 아닌 빈털털이에 눈이 먼 존재로 귀환한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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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토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진 외래세력인 노일제대귀일의 딸

을 동반한다. 남선비가 귀일의 딸을 여산부인으로 잘못 알고 함께

본토로 돌아오는 일은 일곱아들에게 큰 시련을 예고한다. 따라서 일

곱아들의 시련은 부친의 사물에 대한 인식 불능이 동인이 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초공본풀이 와「이공본풀이 의 시련이 부친의 부재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비롯된다면,「문전본풀이 에서 나타나는 시련은 父

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에서 야기된다. 이렇게 볼 때 父의 만남이 결

핍의 해소라는 일반적인 구조 양상이「문전본풀이 에서는 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형제와 할락궁이의 부친 만남의 과정을 보면 이들은 직접 부친

을 만나기 위해 천계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부친을 찾는 과정은 다

르게 나타난다.「초공본풀이 의 삼형제는 외조부의 도움을 받아 부

친의 소재를 알아낸 뒤 부친을 찾아 나서는 반면에,「이공본풀이 의

할락궁이는 모친으로부터 부친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제인장자 집

에서 탈출을 감행한다. 이 과정에서 삼형제는 모친과 적대적 관계에

놓였던 외조부와의 화해를 하는 반면에, 할락궁이는 모친과 대립적

관계가 된다. 부친 찾기는 적대자들로부터 쫓기고, 물을 세 번이나

건너는 고통과 육체의 피흘림이라는 시련이 전제된다. 이러한 시련

은 신적 존재로서 확인되기 전에 겪는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삼형제와 할락궁이는 부친을 찾아 본래의 신성을 확인받아 그간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악인들을 징치하여 세속

적 패배를 만회한다. 그러나 부친과의 만남은 神子로서 확인일 뿐,

완전한 神으로서 전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삼형제

와 할락궁이에게서 신직 취임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인 혈육의 증

표에 따르는 親子 확인만 이루어졌을 뿐, 신이로운 주술력의 발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전본풀이 에서 나타나는 부친과의 만남은 자식들이 부친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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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서지 않고, 부친이 다시 집으로 귀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러나 부친의 귀환은 자식들의 결핍을 해소시키는 긍정적 상황으로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만

든다. 이는 부친이 눈 먼 존재로 전락되어 모친으로 위장한 노일제

대귀일과 집으로 귀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곱아들의 신격화

과정은 치열한 투쟁이 전제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

럼 부친과의 만남이 神子의 확인과 父/ 子 대립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부친 탐색 이후의 신격화 과정이 동일한 현상에 의

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모친의 재생은 자식들의 신격화에 핵심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초공본풀이 와

「이공본풀이 의 주인공들은 신성혼의 결과로 태어났고, 또 부친을

만나는 과정에서 神子로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神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샤만 혹은

주술자의 후보는 入巫式의 모든 의식이 끝났다고 해서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과 비밀한 靈交를 맺어 신통력을 얻었다는

증거를 보여야만 한다. 그 증거가 후보자로서 갖는 최초의 제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신이로운 업적인 것이다.39) 이런 의미로 본다

면 삼형제와 할락궁이는 神子로서 확인을 받아 신성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지만 아직 완전한 신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러

므로 주자와 사라도령은 각각 삼형제와 할락궁이에게 모친을 감금

하고 죽인 삼천선비들과 제인장자를 징치한 후에 모친을 구원하라

는 과업을 제시한다. 이들은 부친의 지시대로 모친을 살려내는 생명

구원의 주술력을 보임으로써 父神과 비밀스런 靈交를 맺는다.

「문전본풀이 경우는 모친을 재생시키는 과업을 이루기 전에 일

곱아들은 부친과 그리고 계모와의 치열한 투쟁의 과정을 거친다. 모

친의 재생은 이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39) 김영일, 앞의 책,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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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아들은 모친 재생에 앞서 부친과 계모를 살해하여 스스로 신

성을 확보한 다음 모친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주술력을 보여준다.

주인공들이 신직 취임에 앞서 모친을 살려내는 생명 구원의 과업

을 수행하고, 이를 계기로 신직에 취임한다는 점에서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의 핵심은 모친의 재생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신직 취임은 생명의 재생이라는 과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얻어지

는 최종의 가치이다. 삼형제는 巫祖神이 되고, 할락궁이는 꽃감관이

되며, 일곱아들은 門前神과 가옥신이 된다. 이들 신격들은 모친 재

생이라는 주술력을 통해 이같은 신직을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문전본풀이 의 일곱아들은 삼형제와 할락궁이가 보여주는 것과

는 다르게 모친 재생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생명 구원을 통해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세 신본풀이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신본풀이는 모친 재생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신격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앞 부분의 도입부는 주인공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부모 세대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은 주인공들

의 신분과 배경이 신격화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

모의 신성혼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공들이 신비체로서 신성원리에

의해 태어났으며, 미래에 신으로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한 장치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부친의 떠남은 결핍과 시련을 배태하는 것으로 영웅적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제시되는 과정이다. 부친 부재와 시련은 결핍의 충족을

위한 노력과 본질을 확인하는 계기를 부여하여 부친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부친과의 만남은 神子임을 확인받는 긍정적 상황의 제시

와 부자 대립 속에서 자식들 스스로가 신성을 확보하는 상반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모친 구원이라는 문제로 통합되면서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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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두 모친 재생이라는 과업수행을 바탕으로 신으로 좌정된다.

이처럼 세 신본풀이의 핵심이 되는 생명의 구원은 巫神에게 요구

되는 주술력이자 신통력이다. 이러한 과업의 수행은 이들이 巫神으

로서 합당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신격을 위한 주술력의 발휘가 모친

의 재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母는 지모신적 존재로 지상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母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은 병든 우주의 복원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神이 되는데

母親의 재생 문제가 필연적인 과업이자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음은

이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 신격화의 의미

초공본풀이 , 이공본풀이 , 문전본풀이 의 삼형제, 할락궁이, 일

곱아들은 죽은 모친을 살려내는 주술적 능력을 발휘하여 신직에 오

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나 일본의 신화에서 母의 죽음과 재

생에 관련된 서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건국신화는 탄생

자체가 母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난생 또는 船中有一 子 의 天孫

降下인 까닭에 母의 서사적 기능이 필요 없고, 일본신화에서는 친자

확인 후 父로부터 주술력을 전수받는 것이 서사의 핵심이 된다. 이

에 반해 세 신본풀이에서 모친의 재생 문제는 영웅의 과업 수행과

신직 취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인공들의 신격화에 조건으로 제시되는 생명 구원 문제를 보면

초공본풀이 와 이공본풀이 에서는 부친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 의 잿부기 삼형제와 이공

본풀이 의 할락궁이는 아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종의

신분이다 . 그래서 이들은 天界여행을 통해 부친을 만나 神子임

을 확인을 받는다. 그러나 부친은 神子 확인만 할 뿐, 자식들에게

신직을 제수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부친은 지상에 내려가 악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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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治하고 죽은 모친을 살리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삼천

천제석궁의 깊은 궁에 갇히어 있으니, 쇠가죽을 벗겨다 북을 만들

고 계속 북소리를 울리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40)

아버지는 곧 할락궁이를 데려 꽃밭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꽃밭

엔 이름모를 꽂들이 난만하게 있었다.…… 아버지는 그 꽃들을 따

주었다. 어서 바삐 가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었다.41)

삼형제와 할락궁이는 이처럼 부친으로부터 모친을 구하는 방법과

명령을 받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는 삼형제와 할락궁이가 샤

만에게 요구되는 자유로운 영혼을 통해 수시로 補助靈의 도움을 받

아 초자연적 세계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고유한 권능

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부친은 이처럼 자식들의 신성을 확인해주면

서도 신직을 제수하지 않고, 모친의 재생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巫神의 자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두 신본풀이의 주인공이 천상의 命과 지시에 따라 모친 재생 문제

를 해결한다면,「문전본풀이 에서 일곱아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

로 모친을 재생시킨다. 일곱아들은 모친을 살해한 귀일의 딸을 투쟁

을 통해 물리치고 죽은 모친을 살려낸다. 그런데 일곱아들의 경우

모친 재생 과정에 부친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부친의 존재는 무

능력의 상징이자 무서운 아버지의 원형으로 자식들의 복수의 대상

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일곱아들의 신격화 과정에는 초월적 존재의

개입도, 초월세계로의 떠남도 전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문전본풀이

의 일곱아들은 샤만이 지닌 가장 위대하고 고유한 권능인 天界 혹

은 異界로의 영혼 여행 없이도 독자적으로 모친을 재생시키고 있음

40) 제주도 신화 , 60쪽.
41) 제주도 신화 , 74쪽.
42) 이러한 주술력은 동명왕기 에서 주몽이 자식인 유리에게 신이

한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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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세 신본풀이의 모친 재생 과정이 이처럼 상반되게 나타난다 하더

러도 母를 살려내는 생명 구원이라는 주술력을 통해 신격화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을 보여준다. 세 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이 재생시

키는 어머니는 미래의 신격의 어머니로서 천상신에 대응되는 지모

신이라 할 수 있다. 지상의 비옥과 풍요의 상징인 地母神이 살해되

었다는 것은 곧 지상과 공동체가 병들어 있음을 의미하며, 母의 죽

음은 지상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신/ 인간, 풍요/ 가난, 천상/ 지상이 갈등적 관계이며,

대립의 상태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피폐를 치유하고 갈

등과 불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동체를 구원하고 안녕을 유지시키는 문제는 무속의 영웅에게 주

어진 책무이자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형제, 할락궁이, 일곱

아들이 무속적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모친의 상실된 영혼을 되찾아

지상을 풍요와 비옥한 공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삼형제, 할락

궁이 부친이 자식들에게 신직을 제수하기 전에 모친의 넋들임의 주

술력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巫神의 자격은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풍요를 보장할 때만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의 강조인 것

이다. 이처럼 巫神이 되는 과정에서 모친을 살려내는 권능의 발현은

제주도의 넋들임 굿에서 무당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영혼을 되찾아

죽은 자의 몸에 넣었다가 다시 소생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바

리공주가 죽을 고생을 하고서 생명수를 얻어 부모를 살려낸 다음

巫祖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형제, 할락궁이, 일곱아들이 각각 무조신, 꽃감관, 문전신과 가

옥신으로 신격화되는 것은 이처럼 생명의 구원을 통해 삶과 죽음과

갈등을 풀어 지상을 평안과 화해의 場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특

히 삼형제, 할락궁이, 일곱아들은 母를 다시 살려내 母가 지모신으

로서 갖는 비옥과 생산, 풍요를 회복함으로써 인간 세계의 번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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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라는 무속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 꽃피우기를 통한 신격화

이 유형에는 천지왕본풀이 , 삼승할망본풀이 가 있다. 이 두 신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부친과 옥황상제로부터 각각 저승신과 생육신

의 신격을 제수 받는다. 그러나 천지왕본풀이 에서 저승신으로 임

명된 소별왕은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고, 삼승할망본풀이 에서는 생

불왕이 적대자인 용왕따님아기에 의해 신격이 부정된다. 그래서 이

들은 다시 신격을 놓고 꽃피우기 시합을 통해 승자가 됨으로써 신

직에 취임한다. 이렇게 볼 때 꽃피우기 시합은 神으로서 주술력의

시험이라는 신화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두 신본풀이의 주

인공이 꽃피우기를 통해 이승신과 생불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같

은 유형으로 묶어 그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두 신본풀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주인공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작품을 순차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본풀이

1. 도입부

천지왕 하강 - 천지왕이 인세를 평정하기 위해 하강한다.
수명장자 징치 - 천지왕이 악한 행동을 일삼는 수명장자를 징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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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왕 혼인 - 천지왕과 총멩부인이 혼인을 한다.
천지왕 떠남 - 본메만을 남기고 떠난다.

2, 중심부

탄 생 - 부친부재 속에서 대별과 소별이 탄생한다.
시 련 - 대별과 소별이 친구들로부터 아비없는 자식이라 놀임을 당

한다.
천계 여행(부친 찾기)
㉠ 대별과 소별이 콩줄기를 타고 천상으로 올라간다.
㉡ 대별과 소별은 천지왕에게 자식임을 확인을 받는다.

신직 취임 (1차) - 부친으로부터 대별은 이승을 소별은 저승의 지배

권을 받는다.
신직 거부 - 소별왕은 대별왕의 이승 지배권을 빼앗고자 한다.
꽃피우기 시합 - 이승의 지배권을 놓고 대별왕과 소별왕이 꽃피우기

시합을 한다.
승 리 - 소별왕이 속임수로 꽃피우기 시합에서 승리한다.
신직 취임(2차) - 소별왕이 이승의 신이 된다.

3. 결말부

인세 혼돈 - 이승이 혼돈의 상태가 된다.
대별의 협조 - 형 대별의 도움으로 인세를 평정한다.

삼승할망본풀이

1. 도입부

해산 실패 - 용왕따님아기가 임박사 부인의 해산을 실패한다.
생불왕 추천 명령 - 하늘은 임박사의 하소연을 듣고 지부사 천왕에

게 생불왕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명령한다.

2. 중심부

생불왕 추천 - 명진국따님아기는 고운 성품을 지님으로써 지부사천

왕에 의해 생불왕으로 추천된다.
天界여행 - 명진국따님아기가 추천되어 하늘에 올라간다.
생불왕 취임 (1차) - 명진국따님아기는 옥황상제에 의해 생불왕으로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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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 거부 - 명진국따님아기는 생불왕이 되어 지상에 내려오지만 용

왕따님아기에게 생불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시 련 - 명진국따님아기는 용왕따님아기에게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폭행을 당한다.
꽃피우기 시합 - 명진국따님아기는 옥황상제의 지시로 하늘로 올라

가 꽃피우기 시합을 한다.
승 리 - 용왕따님아기는 이울꽃을 피우는 데 반해 명진국 따님아기

는 번성꽃을 피워 꽃피우기 시합에서 승리한다.
징 치 - 명진국따님아기는 저승으로 가지 않고 심통을 부리는 용왕

따님아기를 달래어 저승으로 보낸다.
신직취임(2차) - 명진국따님아기는 삼승할망이 되고, 용왕따님아기는

질병을 일으키는 저승할망이 된다

3. 결말부

마마신과 대 립 - 삼승할망은 마마신인 대별상과 대립한다.
신적 권능 발휘 - 삼승할망은 마마신을 굴복시킨다.

이상의 꽃피우기 시합을 통한 신격화 유형의 서사 단락과 구성 원

리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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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신본풀이 종류 과 정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핵심
화소

천지왕본풀이

도입부
천지왕 하강→수명장자 징치→천지왕

혼인→천지왕 떠남

중심부
시련→天界 여행(부친 찾기)→신직
취임(1차)→신직 거부→꽃피우기

시합- 승리→신직 취임(2차)

꽃피우
기 시합

결말부 인세 혼돈→대별왕의 협조

삼승할망본풀이

도입부
용왕따님아기 해산 실패→생불왕추

천 명령

중심부

생불왕 추천→천계 여행→신직
취임(1차)→신직

거부당함→시련→꽃피우기
시합- 승리→징치→신직 취임(2차)

꽃피우
기

시합

결말부 마마신과 대립→신적 권능 발휘

위에 서술된 두 신본풀이의 서사단락은 주인공의 신격화 배경과

탄생의 과정, 시련과 신직의 취임, 취임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

리한 것이다. 천지왕본풀이 의 도입부는 <천지왕 하강→수명장자 징

치→천지왕 혼인→천지왕 떠남> , 중심부는 <탄생→시련→天界여행→

신직 취임(1차)→신직 거부→꽃피우기 시합→승리→신직 취임(2차)> ,

결말부는 <인세 혼돈→대별왕의 협조>로 구성되어 있고, 삼승할망

본풀이 역시 도입부는 <용왕따님아기 해산 실패→생불왕 추천 명령

> , 중심부는 <생불왕 추천→天界 여행→생불왕 신직 취임→신직 거

부됨→시련→꽃피우기 시합→승리→징치→신직 취임> , 결말부는 <마

마신과 대립→신적 권능 발휘>로 구성되어 있다.

두 신본풀이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주인공의 배경→시련→천계 여행→신직 취임(1차)→신직 거부→ 꽃

피우기 시합→꽃피우기 승리→신직 취임(2차)>으로 나타난다.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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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 개의 구성요소는 필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

으로 배열되어 있다.

두 신본풀이는 신격화 과정에서 두 번의 신직 취임이 나타난다.

첫 번째 신직의 취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신직의 취임이 이

야기의 최종적인 가치로 나타난다. 여기서 두 번째 신직의 취임은

꽃피우기에서 승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꽃피우기 시합을 통해 소별왕은 저승의 신에서 이승의 신으로 전환

되고, 명진국따님아기는 삼승할망으로 자리를 확보한다. 이렇게 볼

때 두 신본풀이에서 주인공의 신격화 핵심은 꽃피우기에서의 승리

임을 알 수 있다. 꽃피우기가 신격화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나머지

요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여덟 단계의 단

락 외에 결말부에 보이는 요소는 신격화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신격화의 과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꽃피우기를 통한 신격화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 요소의 이야

기 속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경 부분은 두 신본풀

이의 주인공의 탄생 내력과 배경,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소개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료에 따라 자세히 서술되거나 간략하게 처리되

기도 한다. 그러나 두 자료 속의 이 대목은 모두 주인공의 신직 위

임(1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련은 외부의 강한 힘의 확대와 세속적 논리가 부정적

으로 작용하여 주인공의 신성이 위기에 이르게 되는 대목이다. 그러

므로 주인공들이 자신의 신성을 확인하거나 또는 증명해야 하는 의

지를 필요로 한다. 외부의 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공에게는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존재

를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신직 위임(1차)은 초월적 존재의 권능이 발현되는 대목으로 주인

공의 세속적인 면이 제거되고 신성의 확인과 신성원리가 발현된다.

그러나 완전한 신성의 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직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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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대자의 거친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신직의 거부는 신의 권능이 도전을 받고 위기에 처하는 대목으로

주인공의 야심과 좌절이 보인다. 본인 스스로 부여된 신직을 거부하

는 것은 또다른 신직을 위한 투쟁이 예비되고, 적대자에 의해서 거

부되는 경우는 신직의 회복을 위한 과업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

러므로 신권이 부정됨과 동시에 신권의 확보가 예비되는 대목으로

신직을 놓고 치열한 대립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꽃피우기 시합의 대목은 극도의 부정적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자질과 능력이 극

대화되는 대목이다.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영웅적 존재의 출

현이 예고되는 부분으로 미래의 신직 취임의 향배가 가려진다. 신직

취임의 대목과 맞서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승리는 두 존재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어졌음을 의미한다. 시련과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제거되거나, 주인공의 능력의 발현이 확대되

어 나타난다. 외부의 힘에 대한 내적인 힘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으

며 신직 취임을 위한 능력이 인정되는 대목이다. 주인공들의 욕망이

충족되며, 신직 취임이 다음 단계에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가 되는 대목이 바로 꽃피우기 승리다.

신직 취임은 진행된 서사 구조의 대단원이고 신격화 과정의 종결

단계다. 신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갈등과 대립의 구도가 해소되고,

또한 주인공의 능력과 존재가 인정되며,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서사 진행은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 부

차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인공의 신적 권능의 발휘를

보여주기 위한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꽃피우기를 통한 신격화 유형

의 서사 구조는 <배경→시련→신직 취임(1차)→신직 거부→대립→ 꽃

피우기 승리→신직 취임>이라는 공통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각 대목은 서로 긴밀한 협조 속에서 신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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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라는 최종의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두 신본풀이의 신격화 과정은 특히 두 번의 신직 취임이 보인다.

1차 신직 취임은 천지왕본풀이 의 경우 부친탐색이 전제되어 있고,

삼승할망본풀이 는 천계여행이 전제된다. 두 주인공은 부친 탐색으

로 얻어진 神子 확인과 천상에서 인정된 자질을 통하여 1차 신직

취임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1차 신직 취임은 2차 신직 취임을

위한 예비적 시험일 뿐, 최종적인 신직 취임은 꽃피우기라는 주술력

의 시험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곧 두 신본풀이 속의 주인공이 신

격화되는 과정에 꽃피우기가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 신격화 전개 양상

이미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두 신본풀이의 신격화의 과정은 일반

적 신본풀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神으로 좌정 과정이

한 번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

러한 면을 염두에 두고 이승신과 生育神의 신격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신본풀이는 공통된 요소가 똑같은 과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개 과정이 앞장처럼 구성 요소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신본풀이 별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천지왕본풀이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경 부분은 부친의 행

적과 혼인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천지왕은 지상으로 내려와 지모신

격인 총멩부인을 선택하여 혼인을 한다. 천지왕의 혼인은 인세를 평

정할 아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총멩부인의 잉태는 천지왕의

뚜렷한 목적하에서 계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天父地母의 혼인으로

태어나는 대별왕과 소별왕은 신이로운 능력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별왕과 소별왕의 천상적인 속성은 신이 되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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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이 신격화에 핵심이 된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국신화의 주인공들과 달리 신본풀이에서

巫神이 되는 데는 신성적 성격과 함께 신통력의 발휘가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별왕이 이승의 신이 되는데 天父地母의

혼인은 신성원리를 구현할 자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신격화

에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시련의 과정을 보면 대별왕과 소별왕의 시련은「초공본풀이 와

「이공본풀이 의 주인공들처럼 신성을 이해 못하는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별과 소별 형제는 아비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멸시와 놀림을 당한다. 그러나 대별, 소별 형제는 시련의 과정 속에

서 자신들의 신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부친을 찾아 나선다.

대별, 소별 형제의 天界 여행은 부친 찾기를 의미한다. 대별, 소별

형제는 부친이 놓고 간 콩을 심어 줄기를 타고 天界로 가서 부친을

만난다. 부친과의 만남은 神子이면서 자신의 신성성을 증명받지 못

하고 버려진 존재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다. 대별, 소별 형제는 부친을 만나 부친부재의 결핍을 충족하고 神

子로서 신원 확인을 받는다. 대별과 소별이 천지왕을 만나 신자 확

인을 받는 것은 곧 입무자로서 接神이라 할 수 있다.

신직 취임은 이 接神의 결과로 얻어진다. 천지왕은 자식으로 확인

한 후 곧바로 형 대별에게는 이승의 지배권을, 동생인 소별에게는

저승의 지배권을 부여한다. 이처럼 대별과 소별이 이승과 저승을 관

장하는 신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천지왕은 자식들에게 주술력이나 신

통력에 대한 시험의 과정을 생략하고, 神子 확인만으로 신직을 수여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천지왕의 이같은 신직의 수여는 모친 재생

이라는 주술력의 발휘를 확인하고 신직을 전승시키는「초공본풀이

나「이공본풀이 의 父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소별왕이 자신에게 부여된 저승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형의 세계인 이승 지배에 대한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천지왕의 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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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주술력에 대한 검

증없이 이루어진 신권 부여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꽃피우기 시합은 신직이 기정화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

건이다. 자식에 의해 신권이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꽃피우기

시합은 천지왕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꽃피우기 시합을 벌여 다시

신직을 결정한다는 것은 巫神으로서 자격은 주술력이나 신통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무속원리를 보여준다. 이는 곧 이승신 자격은 번

성꽃을 피울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존재이어야 한다는 무속 전승

집단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승자인 소별왕이 형 대별왕이 잠든 사이

에 자신의 이울꽃을 대별왕의 번성꽃과 교환하여 이승신의 자리를

차지한다. 소별왕이 이울꽃을 피웠다는 것은 소별왕에게 생산성과

생명력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모적 존재가 생명력과 생산

력의 공간인 이승의 신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신화에서 속임수와 지략은 오히려 신성을 증명하는 자질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별왕의 속임수는 巫神의 신통력

의 발휘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다.

신직의 취임(2차)은 꽃피우기 시합에서 결정되어 소별왕은 이승신

이 되고 형 대별왕은 저승의 신으로 취임한다. 이처럼 소별왕이 이

승을 차지하는 신이 되었다는 것은 소별왕의 속임수가 신통력으로

서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부친의 신권 부여가 자식에 의해 거

부되고 꽃피우기 시합이라는 시험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신직 취

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주술력 혹은 신통력의 발휘가 巫神이

되는 데 핵심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승할망본풀이 43)의 배경 설명은 용왕따님아기의 해산의 실패

43) 무가 에 실린 맹진국할망본풀이 에는 명진국따님아기에 관한 서두가

실려있다. 여기서 명진국따님아기의 출신이 할아버지는 석가대왕, 할머니

는 석가산으로 고귀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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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불왕을 찾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용왕따님아기의 실패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두의 이러한

내용의 제시는 곧 명진국따님아기가 생불왕으로서 부합되는 존재임

을 강조하려는 장치로 이해된다.

삼승할망본풀이 에서 보여주는 천계 여행은 시련에 앞서 이루어

진다. 용왕따님아기가 해산에 실패하자, 새로운 생불왕의 존재가 필

요한 천상의 요구로 명진국따님아기는 천상으로 올라간다. 명진국따

님아기가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용왕따님아기에게 결핍된 착

한 성품과 효도하는 태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신직의 취임(1차)은 명진국따님아기가 천상의 옥황상제로부터 직

접 받는다.44) 옥황상제는 지상의 존재인 명진국따님아기에게 몇가지

질문을 통해 자질을 시험한다. 명진국따님아기의 고운 성품과 똑똑

함과 영리함이 생불왕으로서 조건이 된다. 이는 곧 명진국 따님아기

가 接神하여 巫神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명진국따님아기는 成巫式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지만 생불왕으로서 과업의 수행을 하지 못

한다. 이는 지상이 시련의 공간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시련은 명진국따님아기의 생불왕 신격이 용왕따님아기에게 인정받

지 못하고 무시됨으로써 시작된다. 용왕따님아기는 명진국따님아기

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 물리적, 육체적 폭력을 가

한다. 이로써 명진국 따님아기는 신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과업을 제

대로 못해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 이처럼 신성을 확인받은

존재가 지상적 인간으로부터 신성이 무시되고 거부되는 것은「천지

왕본풀이 와 마찬가지로 巫神이 단지 接神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

을 보여준다. 실지로 명진국따님아기는 시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

성성을 증명하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자신의 신성성을 통해 상대방

을 제압하거나 신적 권능을 드러내지 못한다. 신성을 드러내 보이지

44) 장주근본에는 명진국 따님아기가 옥황상제의 딸로 되어있으나, 다른

본에는 모두 옥황상제에게 생불왕을 위임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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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것은 삼승할망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神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위한 능력의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명진국따님아기는 능력의 시험을 위해 다

시 천계 여행을 하게 된다.

꽃피우기 시합은 천상에서 시작된다. 이는 용왕따님아기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巫神의 신통력에 대한 욕구를 천상이 수용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상은 꽃피우기를 통해 두 존재가 지닌 주술

적 능력을 시험하고 삼승할망의 신격을 다시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꽃피우기 시합은 삼승할망에 대한 주술력의 시험인 셈이다.

승리는 명진국따님아기가 생명력과 생산적 자질을 드러냄으로써

성취한다. 명진국따님아기가 번성꽃을 피워 이울꽂을 피운 용왕따님

아기를 굴복시킨다. 이는 명진국따님아기가 탄생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보여 주었음을 의미한다.

명진국따님아기의 신직 취임(2차)이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보여줌

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생불왕이 되는 데 번성꽃을 피우는 신

통력이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두 신본풀이는 위에 서술된 모티프 외에도 악인의 징치가 공통적

인 모티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인의 징치는「천지왕본

풀이 에서는 천지왕과 수명장자와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별

왕과 소별왕의 신직 취임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지상의 신권

자인 수명장자가 천지왕의 수라에 모래를 섞은 밥을 진상하고, 백성

들에게 저지르는 사악한 행위를 징치한다. 이는 천상의 질서에 도전

하는 지상의 악의 문제를 징벌로써 다스려 악행에 대한 개념을 분

명히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 에서 악인의 징치는 갖은 악행과 폭력을 자행한

용왕따님아기를 죽이거나, 제거하지 않고 달래고 포용하여 저승으로

보낸다. 명진국따님아기가 용왕따님아기에제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

는 생명을 잉태시키고 키우는 女神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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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천지왕본풀이 에서 보여주

는 인세의 혼돈은 소별왕의 속임수에 대한 징치의 의미로 볼 수 있

다.

「삼승할망본풀이 는 마마신인 대별상과의 대립과 징치가 개별적

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별상과의 대립과 징치는 생불왕의 양육 문제

에 대한 시험이자 신권의 발휘와 관련되어 있다. 명진국따님아기는

삼승할망의 신격을 인정하지 않는 대별상을 생산력과 생명력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인간의 탄생만이 아닌 성장에도 깊이 관여하는 신

으로서 우월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천지왕본풀이 와「삼승할망본풀이 의 신격화 과정을 살

펴보았다. 두 신본풀이는 두 번의 신 좌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다

른 신본풀이와는 변별성을 보인다.

첫 번째 신 좌정은 천계 여행을 통해 초월적 존재와의 接神으로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신직 취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

격화 과정에서 1차 신직의 주인공의 신성적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1차 신직의 제수가 신직 취임으로 연결되지 못

한다는 것은 巫俗의 神이 되기 위해서는 接神만이 아닌 인간에게

발휘될 신통력이나 주술력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말해준다.

이처럼 건국신화를 비롯한 일반신화에서 부친과의 만남으로 왕위

를 제수받고 신격으로 전환되는 데 비해 두 신본풀이는 신이 되는

데 있어 꽃피우기라는 과정이 삽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 신격화의 의미

꽃피우기를 통한 신격화 유형의 신본풀이를 보면 두 번의 신격화

의 과정이 나타난다. 일차적인 신직의 제수는 대별과 소별 형제와

명진국따님아기가 천계로 올라가 각각 자식으로서 확인과 생불왕으

로서 자질을 인정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천상의 신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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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과정을 보면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초월자의 명령과 권능만 보일

뿐, 신격들의 능력이나 주체적인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초월자의 권능에 의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직의

제수는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외면된다.「천지왕본풀이 에서

는 동생인 소별왕이 자신에게 제수된 저승신격을 거부하고 있고,

「삼승할망본풀이 에서는 용왕따님아기가 명진국따님아기에게 제수

된 생불왕의 신직을 거부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천상의 일방적

인 신권행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며, 부권 질서의 수용 거부로 해

석된다.

이들의 신직의 거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두 존재간의 신직의 문제

를 결정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존재간의

신격을 가리는 데 꽃피우기라는 주술력의 발휘가 조건으로 제시된

다. 꽃을 피우는 능력을 통해 신격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은 이 두

신격이 이승신이며 生育神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꽃피우기 신격화 유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깨어있는 상

태에서 승패가 나뉘지만 이울꽃을 피운 쪽에서 상대방이 잠자는 사

이에 꽃을 바꿔치기 하는 것45)과 천계 여행을 통해 옥황상제 앞에

가서 직접 벌이는 꽃피우기 시합이 그것이다.

전자는「천지왕본풀이 의 경우이고, 후자는「삼승할망본풀이 에서

볼 수 있다. 먼저「천지왕본풀이 에서 보여주는 꽃피우기 시합을 살

펴보면 꽃피우기를 제안하는 사람은 소별왕이다. 소별왕은 부친으로

부터 저승신격을 제수받지만 저승에 대한 통치 의욕을 갖지 못하고

45) 천지왕본풀이의 꽃피우기는 시합의 내용을 보면 북부지역 (김쌍돌본,
정운학본, 전명수본)에서는 잠을 자면서 꽃피우기 시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지역 (박봉춘본, 고대중본, 강일생본, 정주병본)에
서는 꽃피우기 시합의 우열이 인지되고 난 후에 열세에 놓인 소별왕이

잠자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연구 , 태

학사, 1999, 118- 119쪽.

- 50 -



이승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이승신인 형과 꽃피우기 시합을 하려

는 것이다.

소별왕이 이러한 사고의 근원적 배경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두 세

계가 삶과 죽음을 대변하는 대조적 공간이라는 데 있다. 이승은 밝

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세계지만, 저승은 어두운 소멸의 세계로

부정된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거부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

이다. 소별왕이 저승에 대한 책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승에

대한 통치 의욕을 상실하는 것 또한 소별왕이 밝음과 생명력을 추

구하려는 본능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소별

왕의 제안에 따라 꽃을 피우는 능력으로써 이승의 신격을 가리도록

하는 것은 신화 전승 집단이 인간의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수용하

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형제는 잠을 자기 시작했다. 동생은 눈을 감고 자는 척하다가,
형이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하고 얼른 앞의 꽃과 바꿔 놓았다.46)

소별왕은 자신이 죽어가는 이울꽃을 피우자, 형 대별왕이 잠든 사

이에 형이 가꾼 번성꽃을 도둑질하는 사악한 방법으로 이승을 차지

하여 이승신이 된다. 여기서 소별왕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것은

생산력과 생명력 결여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농경 원리에 부합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에는 해도 둘 달도 둘이 떠서 낮에는 더워 죽어가고 밤에는

추워 죽어가고 있었다. 조목과 새 짐승들이 말을 하여 세상은 뒤

범벅이고 귀신과 생인은 분별이 없어 귀신들려 생인이 대답하고,
생인 불려 귀신이 대답하는 파국이었다. 거기다가 역적, 살인, 도

둑이 많고 남녀 할 것 없이 제 남편 제 부인을 놓아두고 간음이

퍼져 있는 것이다. 47)

46) 제주도 신화 , 19쪽.
47) 제주도 신화 ,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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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별왕의 생산력 결여로 인하여 인간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로 엉켜있으며, 인륜의 도가 땅에 떨어진 반인간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소별왕은 이승의 혼돈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세의 혼돈을 형

대별왕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대별왕은 속임수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동생의 요청을 수용하여

인세를 진정시킨다. 대별왕이 동생 소별왕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세

를 수습하는 것은 곧 소별왕이 보여주는 농경원리 구현에 대한 신

적 질서에서의 인정으로 볼 수 있다. 소별왕이 꽃을 피우는 과정에

서 잠을 자지 않고 시합에 임했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생장을 내

버려두지 않고, 필요한 때에 그것을 이식하고 경작하여 취하는 농경

생활의 원리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속임수라는 사악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은

소별왕이 과연 진정한 생산력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연 상태의 식물이 그대로 있지 않고 이식

되어 사람의 인위적 조작에 의해 생장하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수렵과 채집의 단계, 그리고 자연 상태로 자라나는 목초들을 가축들

의 먹이로 이용하는 유목적 생활 방식에서 보면 일종의 속임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48) 이런 의미로 본다면 소별왕이 형 대별이

잠자는 동안 잠들지 않고 있다가 형이 키운 번성꽃을 자신의 이울

꽃과 바꾸는 것은 생명력의 결핍을 이러한 속임수의 원리로 극복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9 )

48) 김헌선, 앞의 책,
49)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삭에게

는 장자인 에서와 차자인 야곱이 있었는데 차자인 야곱은 앞을 잘 못 보

는 늙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장자인 에서라고 속여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

을 가로챈다. 여기에서 야곱은 속임수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받기보다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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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별왕이 비록 인간의 윤리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주지만

인간세상을 지키는 신으로서 인간들에게 농경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곡물의 씨를 지키고 꽃을 피우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은 신적 책임을 다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별왕

이 꽃피우기 시합에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의 신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별왕의 꽃피우기 실패를 생명력의 원리나 생명력

을 키워내는 능력의 결여로만 보지 않고 밤을 낮 삼아 지키는 노력

이나 실제적인 능력을 현실세계에서 더 중요한 일로 수용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 에서 일차적 신직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명진

국따님아기가 제수받는다, 명진국따님아기의 생불왕의 신직 취임은

용왕따님아기가 해산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다. 용왕따님아기가 임박

사 부인의 해산에 실패하자, 천상은 이를 위해 성품이 착한 명진국

따님아기를 생불왕으로 삼아 해산을 돕도록 한다. 그러나 명진국따

님아기에게 제수된 생불왕의 신직은 용왕따님아기에 의해 거부된다.

처녀는 동해용왕 딸이었다. 생불왕이 되려고 귀양왔다가 딱한

사정이 있어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

은 인간 생불왕이 됩네다 명진국따님아기는 똑똑히 말해줬다.
동행용왕따님아기는 화를 발칵 내며 일어섰다. 두말 없이 명진국

따님아기의 머리채를 감아 쥐고 마구 매질을 하는 것이다. 50)

용왕따님아기가 자신이 추구하던 생불왕의 자리를 차지한 명진국

따님아기에게 사정없는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옥황상제의 일방적인

신격부여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용왕따님아기는 이처럼

천상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다시 생불왕의 자격을 가려 줄

것을 하늘에다 요구하는 대담성을 드러낸다. 천상을 향해 거침없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용왕따님아기가 신적 자질을 가진

50) 제주도 신화 , 30쪽.

- 53 -



존재임을 말해준다.

실지로 용왕따님아기는 동해용왕의 딸이며 기자정성으로 태어난

고귀하고 신비스런 존재이다. 그러나 신본풀이 속의 모든 기자정성

의 주인공들이 훗날 신으로 좌정되는 영광을 갖는 데, 비해 용왕따

님아기는 불효의 행위로 인해 추방되고 해산에 실패하는 존재가 된

다. 용왕따님아기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인륜을 어기는 행위는 불

모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용왕따님아기가 모친

으로부터 해산의 기술을 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곧 이러한 성품

과 자질에 기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옥황상제는 용왕따님아기의 요구를 수용하여 두 여성을 천계로 불

러 올려 꽃을 피우는 시합을 시킨다. 옥황상제가 꽃피우기 시합을

시키는 것은 두 여성이 획득하려는 신격인 생불왕이 인간의 생명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격이라는 데에 있다.

생불왕은 아이를 창조하고 창조된 생명을 유지하여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신격이다. 아이들의 生과 育을 관장한다는 것은 생명력과

생산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옥황상제가 용왕따님아기의 요구를 수용하여 꽃피우기로써

신격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곧 생명력과 생산력이 결여된 불모적

존재로서는 인간의 삶을 관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다.

두 처녀는 각각 모래밭에 꽃씨를 심었다.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어 갔다.
옥황상제가 심사를 나갔을 때는 이미 승부는 나 있었다. 동해

용궁 따님아기의 꽃은 뿌리도 하나요, 가지도 하나요, 순도 하나가

겨우 돋아나 이울어 가는 꽃이 되어 있고,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

은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5천6백 가지로 번성하고 있는 것

이다.51)

51) 제주도 신화 ,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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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따님아기가 뿌리와 가지가 모두 하나인 이울꽃을 피우는 반면

에, 명진국따님아기는 수만 가지의 번성한 꽂을 피워낸다. 번성꽃은

왕성한 생명력과 생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울꽃은 생명력이 결여

된 질병과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명진

국따님아기는 생육신에게 요구되는 생명력과 생산력을 보여줌으로

써 삼승할망이 되고, 용왕따님아기가 질병신(죽음신)이 되는 것은

생명력과 생산력의 존재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옥황상제는 첫 번째 신직의 제수에서 생불왕은 고귀한 탄생을 배

경으로 가진 자일지라도 자질과 성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

었고, 두 번째 신직의 제수는 명진국따님아기의 생명성과 생산성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여 삼승할망으로 제수하여 인간의 생명을 지키

는 자로 만든다. 이처럼 옥황상제가 꽃피우기 시합을 두 신격에게

제시하여, 삼승할망과 질병의 신으로 대립되는 신직을 부여하는 것

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生育神의 조건은 바로 왕성한 생명력과

풍요로운 생산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적 의미를 신격화를 통해 강

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천지왕본풀이 와 삼승할망본풀이 의 신격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두 신격은 이승과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격이

다. 그러므로 두 주인공이 신격을 확보하기에 앞서 꽃이라는 생명체

를 키우는 과정이 제시되는 것은 이 신격이 갖추어 할 조건이 바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

격은 생명력/ 번성꽃 / 삶, 이승, 이울꽃/ 생명력 파괴/ 죽음, 저승이라는

체계 속에서 이승신과 生育神으로 분리가 된다.

「삼승할망본풀이 의 명진국따님아기는 번성꽃을 피워 생명과 생

산력을 요구하는 生育神의 조건에 부합된다. 그러나「천지왕본풀이

의 소별왕은 번성꽃을 피우는 데 실패함으로써 풍요로운 생산과 생

명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의 신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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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을 키우고 가꾸는 데 본래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실제적인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꽃피우기를 통해 신직을 제수하는 것은 신화 전

승 집단이 이들 신격에게 생명력과 풍요로운 생산력을 요구하는 데

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상에서 부여한 신직이 인간 존재에 의해 거부되고, 대신에

꽃피우기 시합이라는 시험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신직 취임이 이루

어지는 것은 바로 신통력의 발휘자는 巫神 자신이어야 한다는 무속

공동체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천상 구원을 통한 신격화

이 유형에는「세경본풀이 가 있다. 주인공 자청비가 농경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상을 적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경본풀이 의 경우 천상을 구원하는 일은 신직 취임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주인공들의 행위를 중심으

로 작품을 순차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경본풀이

탄생

기자 정성 - 집안이 부유하나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던 김진국 대감

부부는 중의 말을 듣고 원불수륙을 드린 후 자청비를 출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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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지상)
㉠만 남 - 자청비는 빨래터에서 문도령을 보고 부모의 허락을 받

아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 나선다.
㉡성의 대 립 -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같은 방에서 공부하며 문

도령을 능가하는 실력과 기지를 발휘한다.
㉢혼 인 - 문도령이 부친의 편지를 받고 떠날 때 함께 목욕을 하

면서 여자임을 밝히고 석 달을 함께 지낸다.
시 련

㉠분 리 - 문도령이 부친의 부름을 받고 천상으로 귀환한다.
㉡성의 대립 - 자청비가는 하인 정수남에게 속아 굴미굴산으로 따

라 갔다가 겁탈의 위기를 맞는다.
㉢ 정수남 죽임 - 자청비는 기지로 정수남이를 죽인다.

추 방 (1차) - 자청비는 일 잘하는 종을 죽였다고 부모의 분노를 사

집에서 쫒겨난다.
능력 발휘

정수남 재 생 -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의 사위가 되어 환생

꽃을 얻어다 정수남이를 살린다

추 방 (2차)
㉠ 부모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자청비의 행위를 꾸짖고 추

방한다.
㉡ 자청비는 주모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을 만나려고 하지

만 실패하고 선녀들의 도움으로 천상에 오른다.
혼 인 (천상)

㉠ 만 남 - 자청비는 천상에서 문도령을 만난다.
㉡ 시 험 - 자청비는 쉰 자 숯불 구덩이의 작도 위를 건너는 시험

을 당한다

㉢ 혼 인 - 시험을 통과하고 문도령과 정식 혼인을 한다.
능력 발휘

㉠ 남편 재생 - 자청비는 천상의 선비들에게 보쌈을 당하고 문도

령은 이들에게 죽음을 당하나 자청비는 문도령을 살려 낸다.
㉡ 천상 구원 - 천상에 변란이 나자 자청비는 이를 진압한다.

신의 좌정 - 자청비는 오곡의 신 (농경신)이 된다.

이상의 천상구원을 통한 신격화 유형의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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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신본풀이 종류 과정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핵심 화소

세경본풀이

출생 기자 정성
혼인(지상) 만남→성의 대립→혼인

시련 분리→性의 대립→정수남 죽임
추방 1차 추방

능력 발휘
(지상)

정수남 재생

추방 2차 추방
혼인(천상) 만남→시험→혼인
능력 발휘

(천상)
남편 재생→천상 구원 천상 구원

신직 취임 오곡신 취임

세경본풀이 는 지상→천상→다시 지상으로 이야기가 옮겨가면서

구성되어 있지만 신직 취임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차적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생→혼인

(지상)→시련→추방→능력 발휘(천상 구원)→추방의 과정은 지상에서

의 이야기이고, 혼인(천상)→추방→능력 발휘→신직 취임은 천상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후의 서술은 오곡신으로서 이야기이다.

지상과 천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을 검토해 보면 각각의 사건

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신직 취임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직 취임의 과정을 다시 구성하여 보

면 <출생→만남→시련→혼인→능력 발휘(천상 구원)→신직 취임>이라

는 단계를 거쳐 신직의 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천상구원을 통한 신격화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락의 이야기

속의 기능을 살펴보면,「세경본풀이 의 첫머리는 출생 이야기가 자

리잡고 있다. 이는 주인공의 출생의 배경과 내력을 소개하기 위한

대목이다. 출생의 과정을 보면 주인공은 신이한 존재로 나타난다.

만남의 대목은 주인공의 신격화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현 상

황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준비, 즉 지상이 아닌 천상으로의

이동을 예비하며 준비한다. 그러나 만남의 대목은 전체적인 구조에

- 58 -



서 보면 불완전한 만남이다. 헤어짐과 시련이 전제된 만남이다. 헤

어짐의 전제는 시련의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시련은 이별의 슬

픔과 이별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야기된다. 지상

적 존재라는 신분의 한계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 신성 능력에

대한 지상의 외면은 시련에 직면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곧

외부의 힘이 극대화되어 극복의 문제가 현실에서 실패했음을 말한

다. 이같은 대립과 갈등의 지속은 공동체와의 단절되는 계기가 돤

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주인공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의 강구해야 한다. 새로운 만남을 배태하며 또 다른 삶의 방

향을 제시하는 대목으로 간주된다.

혼인은 전체 내용 가운데서 중심적인 대목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세속적 결핍을 채워주며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과정이다. 주인공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두드

러지게 부각이 되며, 주인공이 애정의 상대를 만나 애정 행위를 실

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존재적 가치의 확인과 존재론적 전

이가 마련되는 대목이다. 즉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전이되는 중요

한 과정으로 혼인담의 첨가는 신격화를 위한 장치로 보여진다.

능력의 발휘는 지상과 천상에서 나타난다. 혼인을 통해 인정받지

못했던 원인을 제거하고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즉 신적 존재로서의 권능이 확인되며, 신성원리의 실현이 전제된다.

신직 취임은 서사의 지향하는 바의 종결에 해당한다. 주인공의 욕

망과 이를 저지하려는 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대목이다. 서로

반목 대립하던 요인들이 해결되어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이 이루어

진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신적 질

서에 부정적이며 사악하게 작용했던 존재에 대한 수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중심적 의미는 우주 질서의

대화합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서술한 바를 정리해보면 자청비의 삶은 지상과 천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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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먼저 지상에서의 삶을 보면 <신이한 출생→천상적 존재와

의 혼인→시련→능력 발휘>로 묶어지고, 천상에서의 삶은 <혼인→능

력 발휘(천상 구원)→신의 좌정>으로 구성된다. 이를 다시 통합하면

<신이한 출생→시련→혼인→능력 발휘(천상 구원)→신직 취임>이라

는 여섯 단계로 요약된다.

이 여섯 단계는 두 신본풀이 안에서 신격화의 주요한 부분으로 서

로가 필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여섯

단계가 상호 모순적이거나 대목이 뒤바뀜이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며 순차적으로 짜여져 서사 진행의 밀도를 높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여섯 단계의 최종 의미가 신직 취임에 있다면 이러한 과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신적 권능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차청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천상을 구원하는 과업을 수

행한다. 자청비는 천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 초월적 힘을 빌리거나,

외부의 강한 힘과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청비는 스스로의 힘으

로 천상을 구원하고 그 대가로 오곡신(농경신)의 자리에 오른다.

2 ) 신격화 전개 양상

오곡신의 내력을 풀이한「세경본풀이 의 신격화 과정은 다음과 같

이 전개된다. 먼저 출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출생담은 자청비가 신

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자정성의 출생 이야기에는 흔히

주인공의 존재가 고귀한 출생이며, 미래에 신격이 될 것임을 암시한

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정성의 모티프와 함께 백근이 못되어 여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존재가 고귀함을 지니

면서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청비가 겪는 시련은 신격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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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청비의 시련은 지상에

서 못지 않게 천상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지상에서 겪는 시련은

문도령으로부터 분리로 인한 고통과 하인인 정수남의 희롱 및 성적

유혹이 계기가 된다.

정수남이가 자청비에게 보이는 이같은 행위는 자청비가 지닌 신성

을 무시하고 여성으로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부친

에게서도 볼 수 있다.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실해하자 부친은 하인인

정수남이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징치보다 노동력의 결핍을 문제삼

아 자청비를 쫒아낸다. 자청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으로 서천 꽃밭을 찾아가 생명꽃을 얻어다가 정수남이를 재생시키

는 신적 주술력을 발휘하지만, 부친은 자청비의 신성을 가정을 해치

는 사악함으로 인식하고 또다시 추방함으로써 시련은 극대화된다.

이처럼 세속적 존재에게 신성이 이해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신과

는 달리 자청비의 경우 생명 구원이 신격화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적 능력을 발휘하고도 부친의 의해 추방되는

것은 자청비의 신적 능력이 세속적 가치로부터 외면당했음을 말해

준다.

혼인의 과정에서 자청비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 잘 나타난

다. 혼인은 자청비의 신격을 규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된다. 자청비

의 경우 지상과 천상에서 두 번의 혼인이 나타나는 데 지상에서 혼

인은 자청비의 의도 속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청비가 우물가

에서 문도령을 처음 보았을 때 문도령이 천상의 존재임을 알고 남

장을 하고 따라 나서 문도령과의 인연을 만든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속임수와 지략을 발휘하여 문

도령과의 지상에서의 혼인을 성취한다. 그러나 자청비 또한 문도령

으로부터 분리되는 시련을 당한다. 자청비의 혼인 이후에 분리는 天

男地女의 신성혼에서 오는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

청비의 지상에서의 혼인은 천상에서의 만남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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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헤어진 이후에 다시 상봉하지 못하는「제석본풀이 의 당금아

기나, 건국신화의 유화가 경험하는 신성혼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자청비의 천상에서의 혼인은 천상이 개입한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부모가 내거는 쉰 자 숯구덩이 위의 작도 를 건너는 시험을 통과함

으로써 천상 존재와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청비가 치루는

이같은 혼인은 자청비가 신적 존재임의 확인일 뿐, 신직 취임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청비가 신으로서 자격을 얻는

일은 천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능력발휘는 천상에서의 문제 해결을 통해 드러난다. 자청비가 지

상에서 정수남이를 죽였다가 살려내는 과정에서 자청비의 신적 능

력이 발휘되었지만, 이러한 생명 구원이 세속에서 외면 당함으로써

능력에 대한 검증이 천상에서 다시 이루어진다.

자청비는 적대자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또 남편의 살해와 천상의

변란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신적 영웅성을 발휘하여 천상을 구해

낸다. 자청비가 지상에서 외면당한 영웅적 신적 능력을 천상의 변란

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써 신직 취임의 기틀을 마련한다.

자청비가 지상의 인간만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와 천상을 구원하

는 과업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곧 주술적 행위를 의미한다.

천상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여 준 자청비의 주술력의 결과로

그녀는 오곡신에 취임하게 된다.

3 ) 신격화의 의미

자청비는 천상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곤란에 처해진 것을

자력으로 천상을 구원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주술력 내지는 신

통력을 보임으로써 오곡신(농경신)격을 제수 받는다.

그러나 자청비가 보여주는 신통력은 천상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

니다. 자청비의 능력은 이미 지상에서 생명 구원을 통해 발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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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청비가 속임수로서 유혹하여 성적 겁탈

을 하려는 하인인 정수남이를 죽였다가 살려내는 과정에서 잘 나타

나고 있다.

정수남이는 하인이지만 실상은 하찮은 종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

을 지닌 상대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앉은자리에서 소 아홉 마리를

먹어 치울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가 신적 능력을 지닌 존재라

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상대로 벌이는 대립이

주인 대 하인의 개념을 떠나 신적 존재간의 대립임을 말해준다. 그

러므로 자청비가 훼절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정수남이를 살해하여

극복하는 것은 자청비가 영웅적 신성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수남이의 살해로 인해 자청비는 부친에 의해 추방되

는 불행을 당한다. 정수남이가 거인이며 힘이 센 존재라는 사실은

노동력과 생산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막강한 노동력이다. 그러므로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살해하는

일은 곧 생산력의 파괴요, 풍요의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수남이가 죽었던 자리에 잡초만 무성해 있었다. 은장도를 꺼

내 잡초를 베어 살그랑한 뼈를 도리도리 모아 놓았다. 뼈 살아나

는 꽃, 살 살아나는 꽃, 도환생꽃 위에 뿌려 놓고 때주나무 막대기

로세 번을 후려치니, 정수남이는 맷방석 같은 머리를 박박 긁으며

와들랑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52)

자청비는 자신으로 인한 노동력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서천꽃밭

으로 달려가 이처럼 도환생꽃으로 정수남이의 목숨을 되살려 놓는

다. 정수남이를 재생시키는 것은 노동력과 생산력을 회복시켜 지상

52) 제주도 신화 ,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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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과 풍요의 공간으로 만들고, 자청비 자신 또한 생산력을 지

닌 존재로서 변모된다. 그러나 문제는 자청비의 이러한 신통력의 발

휘가 오히려 세속에서는 이해되지 못하고 외면된다는 점이다.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생명

구원을 통해 신격화를 이루는 주인공들의 신통력 발휘와 다를 바

없다.「문전본풀이 에서 일곱 아들이 천상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악인을 물리치고, 모친을 재생시켜 문전신이 되는 것은 생명

구원의 능력이 신격의 자격으로 인정받았음을 말해준다. 이런 면에

서 본다면 자청비가 보여주는 정수남이의 생명 구원 또한 신격이

될 수 있는 신통력의 발휘임에도 불구하고 신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청비가 오곡의 신이기 때문이다.

오곡신은 농경원리를 주관하는 농경신이다. 지상의 풍요와 생산을

책임지고 인간의 삶을 번성시키는 역할을 맡은 신격이다. 그러므로

자청비가 오곡신(농경신)으로서 지상에 풍요로운 농경원리를 실현하

려면 지상에서는 물론 하늘에서도 신격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같은 논리는 지상에서의 풍농과 생산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늘이 지상에 햇볕과 비를 내려주

어야 땅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고, 풍요와 번성의 공간이 되는 것이

다.53)

농경의 이치가 이처럼 천상의 원리와 지상의 원리의 결합이 이루

어져야 비로소 결실을 약속할 수 있고 풍요로움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경신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과의 화합을 이루고 지배하는 능력

도 갖추어야 한다. 자청비가 천상으로 올라가 남편의 생명을 살리

고, 천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러한 신격의 성격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3) 단군신화에서도 환웅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비, 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내려오는데, 이는 단군신화가 古代 農耕社會의 풍요의식과 관

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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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죽은 남편을 살려야 한다. 자청비는 서천 꽃밭에 들어가

갖갖이 꽃을 얻어다가 도 환생꽃을 남편의 시체위에 뿌려서 남편

을 살려냈다.
멸망꽃을 가지고 싸움판에 가고보니 삼만 명의 제군사가 칼을

받고 활을받으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차청비는 멸망꽃을 내어놓고 동서 뿌려댔다.
삼만명의 제군사가 건삼밭에 늙은 삼 쓰러지듯 동서로 질비하게

자빠져 난은 수습이 되었다.54)

자청비는 천상의 존재인 죽은 남편을 살려내고 천상을 적군의 손

에서 구원한 일은 천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드러낸 것이다. 자

청비가 보여주는 이러한 천상의 지배 능력은 지상에 농경원리를 구

현할 수 있는 신격 조건의 구비로 해석된다. 농경원리가 천상의 절

대적 지배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경신은 천상의 원리를 인식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화 집단의 이러한

사고체계가 자청비를 인간의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가 아닌 천상

구원을 통해 신격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 치유를 통한 신격화

치유를 통한 신격화에 해당하는 신본풀이로는 삼공본풀이 를 들

수 있다.

1 )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54) 제주도 신화 ,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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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본풀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주인공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작품을 순차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공본풀이

신이한 출생 - 가믄장은 가난한 집 셋째딸로 태어난다.
- 가믄장이 태어나자 마자 집안이 부자가 된다.

시 련 - 부친이 부의 근원을 묻었을 때 가믄장이 자신이 발복의 존

재라고 대답하자, 부친은 분노한다.
- 가믄장은 부친에 의해 추방된다.
- 가믄장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마퉁이 집에 머물게 된다.

혼 인 - 가믄장은 마퉁이의 성격과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하고자 한

다.
- 가믄장은 마퉁이 부모의 승낙을 얻어 마퉁이와 혼인을 한

다.

능력 발휘

㉠ 금, 은 발견 - 가믄장은 마를 캐던 구덩이에서 금과 은을 발견

하여 큰 부자가 된다.
㉡ 부친 찾기 - 가믄장은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잔치를 베푼다,

- 그러나 가믄장은 부모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하며 아

무것도 주지 않는다.
- 가믄장은 잔치가 끝난 후 부모를 모셔다 과거의 참

회를 들은 후 자식임을 밝힌다.
㉢ 부친 개안 - 가믄장은 부모의 눈을 뜨게 한다.

이상의 치유를 통한 신격화 유형의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를 도표

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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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신본풀이 종류 과 정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핵심 화소

삼공본풀이

출생 신이한 출생

시련 시련

혼인 혼인(자의적)

능력 발휘 금 발견→부친 찾기→부친 개안 부친 개안

위에 서술된 서사 단락의 <신이한 출생→시련→혼인→능력 발휘

(금 발견→부모 찾기→부모 개안)>는 신격화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

소라 할 수 있다. 이 구성 요소는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서로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사 내용의 밀도를 높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신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의 이야기 속에

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 대목은 서사체의 시작으로 주인공의 탄생

배경이나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먼저 시련의 대목을 보면 적대자의 강한 힘과 욕망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며, 자기 논리를 거부하는 상대의 힘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음

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존재가 이해되지 못함으로써 곤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업이 무엇

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추방은 모든 신화적 영웅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주인공에

게 부정적 상황이지만, 또한 긍정적인 여건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

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목이다. 주인공은 시련을 처하지만 성숙을 준

비하며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여건을 마련한다.

혼인은 중심적인 대목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세속적 결핍을 채워

주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과정이

다. 주인공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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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애정의 상대를 만나 애정을 성취하며, 나아가 존재적 가치

의 확인과 존재론적 전이가 마련되는 대목이다. 즉 불완전한 상태가

해소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혼인은 신격화를 위한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능력 발휘의 대목은 혼인의 성취가 계기가 되며 존재적 가치를 확

인하는 과정이다. 즉 전상신임을 증명하고, 치유의 능력을 발휘함으

로서 신성원리를 실현한다.

신직의 취임 이야기가 직접 서술되지 않는 것은 주인공이 전상신

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신직의 취임은 곧 전상신으로서 증명인

셈이다. 부친의 개안은 치유의 능력을 보인 것으로 가믄장이 전상신

으로서 주술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치유를 통한 신격화 과정은 인간의 질병의 치유의 문

제가 핵심이 된다. 가믄장은 부모를 찾아 안맹을 치유하여 광명의

세계로 인도함으로 신직을 수행하는 존재가 된다.

2 ) 신격화 전개 양상

「삼공본풀이 의 출생담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가믄장이 태어나면서 집안이 부자가 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가믄장이 신성한 존재임을 암시해 준다.

가믄장의 시련은 부친의 욕망과 가믄장의 욕망이 첨예하게 대립되

는 데서 야기된다. 부친이 자신이 富의 근원임을 자식들에게 주입시

키려는 것을 가믄장이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富의 존재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가믄장의 신성에 대한 주장은 자청비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부친과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자식의 신성이 세

속적 가치인 富로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父의 욕망으로 인해 가믄장은 시련의 대

상으로 전락된다. 가믄장의 시련은 추방으로서 극대화된다. 추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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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과의 분리로 인한 비극적 상황이다. 그러나 가믄장은 추방을 통

해 신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혼인의 과정이 그것

이다. 가믄장은 혼인을 하고 금을 발견하여 자신이 富의 근원이었음

을 증명한다. 그러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

한다. 부모는 맹인이 되면서 富를 박탈당하고 거짓말을 한 두 언니

는 버섯과 벌레로 변한다. 부모가 불구가 되는 이같은 현실은 가믄

장이 신성적 존재로서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가믄장의 혼인 양상을 보면 시험이나 통과의례적인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믄장은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여 혼인을 성취한다. 혼인

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은 고아라는 불완전한 존재적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혼인 이후에 금, 은 발견으로 가

믄장은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의 과

정은 가믄장에게 신적 질서에 부합되는 조건을 창출케 하는 동시에

신격화의 계기를 확보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금 발견은 가믄장이 富의 근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시 부자가 됨으로써 본래적 신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금 발견은

가믄장이 전상신격임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 전상신으로서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믄장이 전상신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거지잔치를 통해 부모의 개안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

다.

부친 찾기와 개안의 문제는 설화 등에서 볼 수 있는 모티프 중 하

나다. 그러나 설화에서는 부친의 개안이 신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가믄장의 경우 부모의 개안으로 전상신으로 신직을 확보

하는 것은 부모의 신체적 불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무지몽매한

영혼까지도 치유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육체와 정신 모두를 치유하

여 신적질서로 인도하는 이같은 呪術力의 발휘는 곧 治癒 巫神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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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 신격화의 의미

가믄장은 원래 전상(전상의 업보)신으로 나타난다. 그녀가 태어나

면서부터 집안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적 능력은 부친의 거부로 인정되지 못한다. 가믄장이 세속

적 존재들로부터 신성을 외면당했다는 것은 가믄장이 자신의 신성

을 증명받고 확인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가믄장은 부모의 추방으로 인해 고아나 다름없는 존재다.

이러한 결핍적 존재로서 신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가믄장은 고아라는 결핍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퉁이

와 혼인을 한다. 가믄장은 마퉁이와의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족 공

동체에 편입됨으로써 불완전한 존재에서 벗어난다. 혼인 이후에 금

과 은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핍에 대한 해소

의 결과로써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믄장은 마퉁이가 마를 캐던 곳에 가 보았다.

자갈이라 해서 던져버린 것을 주워서 싹 쓸어보니

번쩍번쩍하는 금덩이요, 은덩이였다.

검은 암소 실어 집에 가니, 저절로 마소가 나오고

전답이 나와서 일시에 거부가 되어갔다.

처마 높은 기와집에 풍경을 달고 와라치라하며 잘 살게

되었다.55)

가믄장이 이처럼 금, 은의 발견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부정되었던

전상신력의 증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금, 은 발견은 가믄장

55) 『제주도 신화』,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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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통력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가믄장이 신적 권능자임을 증명하

는 것이다. 그러나 가믄장의 신성 증명은 세속의 혈육과의 갈등이

해소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가믄장의 권능으로 눈이 먼

부모와 미물로 변한 두 언니가 아직도 불구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가믄장의 신성증명이 가족과의 화해와 일체감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壽, 福의 문제를 추구하는 무속의 관

점에서 볼 때 가믄장이 완전한 신격을 갖춘 존재가 되지 못하였음

을 의미한다.

순간 액방 (윗중방)에 눈이 부딪혀 부부는 봉사가 되어버렸다.
부부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입고 쓰게 마련이었다.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가니 재산은 탕진되고 부부는 다시 거지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56)

가믄장이 부친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富를 다 빼앗기고 눈

이 먼 불구자로 전락했다는 것은 나쁜 전상의 상징적 표출이면서

가믄장의 神力이 드러난 것이다. 가믄장 부모가 당하는 이같은 비극

의 상황은 신성적 존재를 외면한 세속적 존재의 욕망과 어리석음이

빚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악인으로서 징치되어

신적 질서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부모의

불행이 가문장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가믄장과 부모는 한 가

족이며 혈연관계다. 따라서 부모가 눈먼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두 존재간의 관계가 結滯, 분노, 증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가믄장이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의 질서와 불화, 대립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인간의

중심에서 인간의 고통과 限을 풀어주고, 화해를 추구하는 무속의 정

신으로 볼 때 아직 해소되지 못한 父/ 女간의 갈등은 가믄장이 이를

56) 제주도 신화 ,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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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해야만 巫神이 될 수 있다는 암시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부모의 眼盲을 치유하여 세속과의 불화를 화

해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가믄장에게 주어진 과업임을 알 수 있다.

가믄장이 부친을 찾고자 벌이는 거지잔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거지가 막대기 하나를 같이 집고 더듬더듬 들어오는 것이었다.
가믄장 아기는 순간 줌짝 놀라고는 곧 예사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어서 역군들을 불러서 조용히 지시했다.
저 거지는 위 쪽에 앉아 얻어 먹으려고 하거든 아래 쪽으로 먹

여 가다가 떨어버리고 아래 쪽으로 앉아 먹으려고 하거든 위 쪽으

로 먹여오다가 떨어버리고 가운데 쪽에 앉거든 양 쪽 끝으로 붙어

먹여 오다가 떨어버리도록 하라 는 것이다.57)

가믄장은 거지를 위한 잔치에서 이처럼 부모를 발견하고도 자신이

자식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가믄장은 부모를 어둠에서 빛의 세계

로 이끌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

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가믄장이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믄장이 이같

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은 외면당한 잠재적 신성을 스스로의 노

력과 의지로써 증명해 보였으나, 부모는 아직도 과거의 오만과 욕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요구하

는 것은 바로 과거의 인격과 단절하고 새로운 인격체로 전환이다.

이는 곧 세속의 자식이 신적 부모를 만나기 전에 정화의 시간을 갖

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일은 가믄장 자신에게도

고통스런 일이며 참기 어려운 냉혹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

다.

57) 제주도 신화 ,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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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있자 가믄장 아기가 와서 말을 걸었다.
이 거지덜 옛말이나 말하십시오, 들을테니까. 들은 옛말도 없

습니다. 그렇거든 들은 말 본 말이나 말하십시오. 들은 말, 본

말도 없습니다 살아난 말은 말할 것 있습니다.
거지는 옛날 이야기하듯 살아온 이야기를 반 노래조로 불러가는

것이었다.
거지로 얻어 먹으러 다니다가 부부가 된 젊은 시절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믄장 아기를 낳고 일약 거부가 되어 호강하던 시절,
가믄장아기를 내쫓고 봉사가 되어 다시 거지가 되어 얻어 먹으러

헤메는 신세 타령58)

이는 가믄장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부모에게 참회와 깨달음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다. 가믄장의 이러한 요구는 부모와 자식이 <

추방→눈멈>이라는 비극적 경험을 통해 <수용→눈뜸>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입사식적 자아의 탐색여행 즉 죽음과 재생, 시련의 통과가

요구되기 때문이다.59) 다시 말하면 가믄장이 부모의 신병을 치유하

기에 앞서 원초적 질병의 치료자이며, 영혼의 인도자로서 그러한 권

능에 맞는 신직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와 갈등

을 풀어내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믄장은 부모와 함께 고

통의 시간을 갖고 結滯, 분노, 증오, 갈등을 풀며 눈뜸의 의식을 주

관하여 치료적 기능을 드러냄으로써 치유의 능력을 얻으려는 것이

다. 그러므로 가믄장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은 곧 치료자는 스스로

고행과 재생을 겪어 새로워져야 한다는 신화적 의미를 담고 60) 있

음을 볼 수 있다.

가믄장이 부모의 眼盲을 치유하는 것은 무당들이 인간의 질병을

惡靈의 내침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질병 퇴치를 위한 驅逐巫

祀를 행하는 治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눈

58) 제주도 신화 , 88- 89쪽.
59) 김복희, 심청전의 批評 神話的 연구 (3) , 이화어문 제8집, 이화여대

국어국문학연구소, 1986, 212쪽.
60)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 집문당, 1995,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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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은 환자에게 내침한 악귀를 驅逐하여 질병을 치유하고자 한 의식

인 煞풀이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믄장이 巫人

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醫療의 행위를 하여 巫神의 중요한 기능

인 救病61) 을 하는 것은 곧 운명 전상신으로서 권능의 발현이다. 治

病儀禮를 통해 전상신의 신력으로써 초래된 부모의 불구를 다시 자

신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것은 부모와의 화해이며, 동시에 인간 질서

와의 화해를 보여주는 巫儀式인 것이다. 부모의 안맹을 치유함으로

써 신격화가 이루진다는 것은 무당의 본분이 인간을 질병과 고통에

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신병의 치료는 무당의 중요한 기능의 하

나임을 가믄장의 신격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1) 무당의 治病的 기능에 의존하여 질병을 다스리려 했던 사례는 古代人

뿐만 아니라 근세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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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副神 神格化의 서사 구조와 의미

1 .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

이 유형은 초공본풀이 , 이공본풀이 , 문전본풀이 가 여기에 속

한다.

1 )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이공본풀이

탄 생 - 부모가 원불수륙을 드린 끝에 원강암이가 태어난다.
혼 인 - 원강암이가 구덕혼사로 할락궁이와 혼인을 한다.
분 리 - 남편인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기 위해 천상으

로 떠난다.
시 련 - 원강암이는 임신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인 장자

의 종으로 팔린다.
- 원강암이는 주인인 제인장자로부터 성적 유혹에 시달린다.
- 부친을 찾고자 하는 자식인 할락궁이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죽 음 - 할락궁이가 부친을 찾아 떠나자 워강암이는 제인장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재 생 - 원강암이는 할락궁이에 의해 재생된다.
신직 취임 - 자식과 함께 서천꽃밭으로 간다

초공본풀이

탄 생 - 부모가 불당에서 원불수륙을 드리고 자지맹왕아기씨를 낳는

다.
혼 인 - 자지맹왕아기씨는 황금산 도단땅의 주자대선생에게 속

아 잉태를 한다.
분 리 (1차) - 주자대선생은 자지맹왕아기씨를 버리고 떠난다.
시 련 - 자지맹왕아기씨는 임신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추방 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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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찾기 - 자지맹왕아기씨는 칼선다리 등을 건너며 도단땅으로 주

자를 찾아간다.
분 리 (2차) - 그러나 자지맹왕아기씨는 주자로부터 다시 버림을 받

는다.
시 련 - 자지맹왕아기씨는 삼형제가 부친을 찾아 떠난 후 삼천선비

들에게 잡혀 삼천천제석궁에 감금 당한다.
재 생 - 자지맹왕아기씨는 자식들에 의해 구원된다.
신직 취임 - 자지맹왕아기씨는 堂의 신이 된다.

문전본풀이

분 리 - 남편인 남선비가 여산부인과 일곱아들을 남겨놓고 곡식장사

를 떠난다.
남편 찾기 -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아 집을 나선다.
시 련 - 여산부인이 남편을 찾는 과정에서 고생을 한다.
죽 음 - 여산부인이 남편의 첩이 된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죽음을

당한다.
재 생 - 여산부인이 일곱아들에 의해 재생된다.
신직 취임 - 여산부인이 부엌신으로 좌정된다.

이상의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 유형의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5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신본풀이 종류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핵심
화소

이공본풀이
탄생→혼인→분리→시련→죽음→재생→신직

취임
죽음과
재생

초공본풀이
탄생→혼인→분리 (1차)→시련 (1차)→남편
찾기→분리 (2차)→시련(감금)→재생→신직

취임

죽음과
재생

문전본풀이
분리→남편 찾기→시련→죽음→재생→신직

취임
죽음과
재생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의 유형의 원리는 대략 <탄생→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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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련→죽음→재생→신직 취임>이라는 공통적 단계를 거쳐 이

루어진다.

여기서 맨 처음 나타나는 대목은 도입부라 할 수 있는 탄생이다.

이공본풀이 와 초공본풀이 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이로운 탄생

담은 여신들의 존재적 신원과 관련이 깊다.

부모의 기도와 정성으로 인한 탄생은 여성들이 고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이며, 미래의 신격의 배우자로서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탄생담은 여성들이 신격과의 만남을 위해서 필

연적으로 제시되는 모티프라 할 수 있다.

혼인담은 탄생의 대목에서의 예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목이다.

세속적 여성이 신적 존재와의 만남과 혼인의 상황이 서술된다. 그러

나 혼인은 서사의 전체적 순차 구조에서 볼 때 완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의 의지와 뜻이 배제된 만남은 곧 불완전한 만남이고,

헤어짐을 전제로 한 만남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헤어짐을 내포한

만남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개되는 시련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련은 앞서의 비정상적인 혼인의 결과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외부적인 힘과 억압이 개입되어 부모에 의한 추

방 및 남편과의 분리, 자식과의 이별이 시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련을 가하는 쪽의 힘의 극대화로 피해자는 삶의 욕구와 애정의

욕구가 좌절되는 대목이다.

죽음은 시련이 극대화되는 대목이다. 죽음을 주도하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과 권위가 극대화되며, 이에 대응되는 피해자는 깊은 좌절

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은 서사 전체에서 중요한 대목이며 세속적

존재가 신격화를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필연적인 단계임을 암시한다.

재생은 부정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환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모든 시련의 장면이 해소되어 새 삶이 주어진다. 인간의 힘이 아

닌 초월적인 힘이 개입되기 때문에 앞의 시련과 희생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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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대화합과 보상이 예비되는 대목이다.

신직 취임은 지금까지의 진행된 순차의 대단원이며 앞의 시련과

희생이 대가를 인정받고 결실을 맺는 대목이다. 신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결핍이 해소되고 완전무결한 존재로서 승화를 의

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희생을 통한 신격

화의 유형은 <탄생→혼인→시련→죽음→재생→신직 취임>이라는 여

섯 단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보이는 각각의 대목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고 있다. 신직 취임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먼저 탄생의 과정을 보여준 다음 혼인의 과정이 전개되고 다

음에는 시련의 과정이 나타나며, 죽음과 재생이라는 모티프가 단계

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주인공

들의 죽음과 재생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세 여성이 신으

로 좌정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식들의 신격화를 위해 생

명을 받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잉태와 양육. 수난과 희생을

감당하며 자식들이 신이 되도록 노력한 대가를 통해 신직을 부여받

는다는 점에서 이들을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62)

2 ) 신격화 전개 양상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 유형은 거의 동일한 신화소를 바탕으

62) 최원오는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에서 이공본풀이 의 여성 주

인공의 환생은 정절을 지킨 것에 대한 대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청중의

입장에서 정절을 지킨 것에 대가를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환생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정절을 환생의 근원으로 본다는 것은 환생을 너무 좁은 의

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원오,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 구비문학과 여성 , 한국 구

비문학회편, 2000,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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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있다.「문전본풀이 의 여산부인의 경우 탄생과 혼인

의 부분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주인공들이 신이 되는 과정은 일

치한다.

먼저 탄생의 신화소를 살펴보면「초공본풀이 와「이공본풀이 의

두 주인공은 모두 기자정성의 신이한 탄생자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가 원불수륙하여 탄생한 존재라는 점과 동시에 백근이 모자라

여자로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같은 탄생의

이야기는 여성의 존재가 고귀하지만 남성에 비한다면 불완전한 존

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의 전이가 필연적임을 은연중에 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탄생의 과정은 여성들이 신격

으로 전환될 것을 암시하면서 여성이라는 열등성을 해소를 위해서

는 수난과 시련의 과정이 주어질 것임을 예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혼인 과정을 보면 원강암이와 자지맹왕아기씨가 보여주는 혼인은

배우자가 초월적 신성으로 나타난다. 자지명왕아기씨의 배우자는 중

의 신분이지만 신성적 존재이며, 원강암이와 결연한 사라도령은 역

시 꽃감관을 살러 가는 초월적 인물로 나타난다. 세속의 여성이 신

성적 존재와 결합하는 것은 곧 불완전한 존재와 완전한 존재와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여성이 보여주는 혼인의 양상을

보면 남성 중심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주자와 지맹왕아기씨의 혼인의 경우는 주자의 일방적인 강탈

과 약탈이 드러나는 약탈혼의 성격을 보여준다. 사라도령과 원강암

이의 혼인은 구덕혼사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혼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의 과정에 두 존재의 의지나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

고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혼인

이 애정이나 서로의 교감을 통한 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두 남신들이 여성들에게 잉태만을 시킨 채 떠나는 사실은 이들의

혼인이 여성과의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을 염두에 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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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임을 보여준다. 이같은 출생담과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문전본풀

이 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남선비와 여산부인은 혼인을 한 부

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련은 여성의 불완전한 탄생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며, 배우자의

떠남으로 구체화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인공들에게 있어 시련은

신격화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초공본풀이 의 자지맹

왕아기씨의 경우는 분리와 이별이 중첩되어 나타남으로써 수난의

양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남편인 주자에게 두 번씩 버려지

고, 잉태의 문제로 부모로부터 추방을 당한다. 남편과 가족 모두에

게 버림을 받음으로써 자지맹왕아기씨는 가장 심각한 수난의 원형

으로 그려진다.

「이공본풀이 의 원강암이가 받는 시련의 양상도 심각하다. 남편

의 꽃감관을 위한 천계 여행의 동반 길에서 낙오되어 제인장자 집

의 종살이로 전락하는 그 자체가 시련을 예고한다. 원강암이는 제인

장자의 끊임없는 성적 유혹에 시달리며 종살이를 한다. 그런데 여기

에 아비를 찾으려는 아들 할락궁이에게까지 위협을 받는 등 수난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된다.

여산부인의 경우는 두 여성에 비한다면 수난의 양상이 다소 약하

게 나타난다. 여산부인은 집 떠난 남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먼 바닷길을 나선다. 여성의 몸으로 바닷길은 글자 그대로 시련임을

알 수 있다.

세 여성이 처한 시련의 극대화는 죽음으로서 결말이 난다. 자지맹

왕아기씨와 원강암이는 적대자들에게 감금과 죽임을 당한다. 자지맹

왕아기씨는 삼형제의 과거시험을 시기하는 무리들에게 죽음이나 다

름없는 삼천천제석궁에 갇히고, 원강암이는 부친을 찾아 제인장자

종살이를 탈출하는 할락궁이로 인해 제인장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두 여성이 자식들로 인해 희생된다면 여산부인은 남편인 남선비의

무능력으로 인해 죽는 여성이다. 귀일의 딸의 속임수에 걸려들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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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 죽게 된다. 이들의 죽음은 시련의 극대화 과정으로서 모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생은 자식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

이의 재생의 경우에는 자식의 自力이 아닌 남편의 권능이 개입된다.

남편들이 찾아온 자식을 통해 죽은 아내를 살리라는 과업을 지시한

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원조자로서 나서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아내

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문전본풀이 에서의 모친 재생은 남편인 남선비는 아내의 재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여산부인은 일곱아들만의 힘과 능력으로 재

생이 된다. 여산부인의 재생에 천상의 초월적 힘의 개입이 없이 지

상적 존재인 자식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위의 신본풀이

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세 신본풀이에서 재생의 대상은

다같이 모친이지만 재생을 행하는 주체는 신본풀이마다 다름을 볼

수 있다.

신직 취임은 여성들의 희생이 재생으로 보상되어 세속적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지맹왕아기씨는 무구를 지키

는 신이 되고 여산부인은 조왕신(부엌신)이 되며, 원강암이는 꽃감

관이 된 자식을 따라 초월세계로 간다.

이 밖에 찾아 볼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남편 찾기이다. 남편 찾기

는「초공본풀이 와「문전본풀이 에서만 보이는 신화소다.「초공본풀

이 에서 자지맹왕아기씨는 부친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자 남편인 주

자가 있는 불도땅으로 찾아간다. 남편을 찾아 힘든 천계 여행을 감

행하지만 주자는 자지맹왕아기씨에게 볍씨까기 시험만을 부과할 뿐

아내로서 수용을 거부한다. 주자에 의해 다시 자지맹왕아기씨는 불

도땅으로 분리됨으로써 남편 찾기는 실패한다.

「문전본풀이 의 여산부인은 곡식장사를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

자, 남편을 찾아 뱃길을 떠난다. 여산부인은 자연물의 원조를 받아

맹인이 된 남편과 해후한다. 그러나 여산부인은 첩인 귀일의 딸의

- 81 -



속임수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남편 찾기는 성공하지 못한다.

3 ) 신격화의 의미

여성들의 신격화에 관련된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는 성모천왕과 선

도 성모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임신 출산 등 생물학적으로 인한

고통을 상징한 것이든 남성들의 억압이나 지배 구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든 죽음이나 수난의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격인 남신과 결부되지 않고, 자신의 신성원리를 적용하여 자식

을 생산한다.

성모천왕은 딸 여덟을 낳아 무술을 가르쳐 무녀로 만들어 자손을

세상에 퍼뜨리는 무조가 되었고, 선도성모는 혁거세와 알영을 낳아

나라의 근본을 세운다.63) 이 과정에서 이들 女神들은 어떠한 수난도

겪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초공본풀이 의 자지맹왕아기씨와「이공본풀이 의 원강암

이와「문전본풀이 의 여산부인은 각각 삼천선비와 제인장자, 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가 堂의 신이 되고, 서천꽃밭으로 들어가며,

부엌의 신으로 좌정된다. 이처럼 자지맹왕아기씨, 원강암이, 여산부

인이 巫神이 되는데 원시사회의 입사식과 상통하는 죽음이라는 인

격 성숙의 근원 유형이 제시된다.

신이 되는 과정에 죽음이라는 희생이 전제되는 것은「세경본풀이

의 자청비와「삼공본풀이 의 가믄장이 주술력이나 신통력에 힘입어

신격화를 이루는 것과도 대조적임을 볼 수 있다. 물론 자청비나 가

믄장이 신격화되는 과정에 시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여성은 본래적 신성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

문에64) 자신들의 신적 능력을 바탕으로 신직에 오른다.

63)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 한국민속학 25, 민속

학회, 1993,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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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믄장과 자청비가 신성적 존재라는 사실은 문맥 가운데서 드러난

다. 가믄장이 태어나면서 집안이 부자가 되고, 부모가 가믄장을 추

방하는 과정에서 맹인이 되며, 자청비가 천상을 존재를 능가하는 능

력을 발휘하고, 죽였던 하인을 재생시키는 대목은 이 두 여성이 신

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자지맹왕아기씨, 원강암이, 여산부인의 경우를 보면 신적

존재라는 확실한 징후를 볼 수 없다. 단지 신격의 배우자이자 신적

자손의 어머니라는 사실로 미루어 미래의 神聖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래의 신성이라는 점은 신화적 원리로 본다면 신성적 존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이들의 신성은 아직 표면화되지 못한

잠재적 신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성적 존재의 아내이자 어머니일

지도 신분상으로는 세속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세속적 신분이라는 점은 자지맹왕아기씨가 남편인 주자를

찾아갔을 때 다시 버려지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주자는 자지맹왕

아기씨가 천계로 찾아오자, 벼를 두 동이나 까라는 과제를 제시한

다. 이애 자지맹왕아기씨가 갖은 고생을 하며 볍씨까기를 완성해 놓

자 주자는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한다.

중은 부부 살림을 하는 법이 없어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불도땅

에 내려가서 살라.65)

이처럼 주자가 자신의 품위와 신분상의 규범을 이유로 자지맹왕아

기씨를 천상에서 다시 세속적 공간인 불도땅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세속적 존재의 천상 居住

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지맹왕아기씨의 신분이 신격이 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지맹왕아기씨가

64)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목숨을 재생시키고, 가믄장은 전상신의 신성을

지닌 존재이다.
65) 제주도 신화 ,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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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 세계에서 다시 지상으로의 귀환은 聖과 俗의 신분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지맹왕아기씨가 세속

적 신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존재의 신격으로 탄생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강암이나 여산부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세 여성이 당하는 죽음은 존재의 전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당하는 죽음의 과정을 보면 자지맹왕아기씨의

경우는 두 번의 수난 끝에 죽음을 당한다. 먼저 첫 번째 수난은 <

부친에 의한 감금→주자와의 일방적인 혼인→ 남편과 이별→임신→부

친으로부터 추방>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수난은 <남편 찾기→ 남

편으로부터 재 분리→악인에 의한 감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극

대화된다.

원강암이는 <남편 떠남→종으로 전락→제인장자의 유혹→아들 떠

남>의 과정 속에서 제인장자에게 살해당함으로써 희생의 원형이 되

며, 여산부인은 <남편 떠남→가난→남편 찾기>의 과정에서 귀일의

딸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을 경험한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수난과 죽음의 양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

들의 죽음이 남편이나 자식, 악인의 욕망과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점

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고통이 긍정되고 희생이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남편과 자식의 출세와 욕망, 악인의 욕심으로 인해 야

기된 수난과 희생은 여성들의 몫이 아니라 희생을 야기한 남성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수난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극복

의 의지마저 좌절되고 추방의 대상, 내쫓김의 객체로서 전락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신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제인장자는 원강암이의 머리는 끊어 청대밭 (靑竹田)에 던져놓고,
잔등이는 끊어 흑대밭에 던져 놓고, 무릎은 끊어 푸른 띠밭에 던

져 놓았다. 벌써 뼈만 살그랑하게 있는 것이다. - 이공본풀이 66)

66) 제주도 신화 ,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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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선비들은 먼저 노가단풍아기씨를 명주전대로 묶어 삼천천제

석궁 (三天天帝釋宮)의 깊은 궁에 가두어 놓았다. - 초공본풀이 67)

귀일의 딸은 옆에 서서 물을 한 줌 쥐어 놓아 등을 밀어 주는

척하다가, 물 속으로 와락 밀어 넣어 버렸다. 감태 같은 머리가 물

속에 흘러가 여산부인은 주천강 연못의 수중 고혼이 되고 말았다.
- 문전본풀이 68)

예시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들은 결국 죽음이나 다름없는 감

금과 살해를 당함으로써 희생의 원형이 되고 있다. 여성들의 존재적

전환에 죽음이 필연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신화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례적 가치를 지닌다. 단군신화에서 웅녀는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삼칠일의 금기를 지켜 인간으로 변화를 하였고,「제석본풀이」

의 딸아기 가 추방과 수난 끝에 신직을 얻고, 바리공주가 신직을 얻

기 위해 저승세계를 다녀오는 것은 祭儀 수행자가 희생을 통해 초

인간적인 존재양식을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세속의 존재

가 새로운 인격의 존재로 전환되자면 과거의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수난과 죽음의 과정은 새

로운 존재로 탄생을 위한 예비적 聖化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적 존재로의 전환에 죽음이라는 큰 희생이 전제되는 것

은 神과 인간됨의 구분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죽음은 부활을

전제함으로써 신들에게 영원성을 입증하게 한다는 신화적 원리의

적용이다. 즉 샤만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죽

었다가 살아나야69) 하는 것처럼 세속의 여성이 인격적 전환, 즉 巫

神이 되기 위해서 죽음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세 여성들이 당하는 죽음은 존재적 전이를 위

67) 제주도 신화 , 58쪽.
68) 제주도 신화 , 198쪽.
69) 김영일, 무속의 서사와 등가성에 대한 연구 , 경남어문논집 창간호,

경남대 문과대 국문학과, 1988,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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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入門的 희생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자연적이고 반문화적인 새로

운 존재양식, 다시 말해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 즉자적 실재로서 살

지 않는 그런 존재로의 전이70 )를 위해 죽음이라는 희생이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속의 여성들이 새로운 신적 존재로 전환되는 데 유독 죽

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신화 전승 집단이 세속적 세계에서

고통과 수난을 당하는 여성들에게 현세적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연장하려는 신화

집단의 강렬한 소망이 죽음을 단절과 종말의 의미로 보지 않고 존

재 전환의 통과제의적 의미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인간 존재의 영원성을 획득하려는 인간들의 낭만적 의식이

여성들을 죽음과 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쳐 신격화시킴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 악행을 통한 신격화

이 유형의 신본풀이에는「문전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세경본

풀이 가 있다. 세 신본풀이 속의 악인들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각각

측간신, 질병신, 축산신으로 신직을 받는다. 이들의 이러한 신격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1 )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70) 멀치아 엘리아데, 박규태 역, 종교의 의미 , 서광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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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용왕따님아기, 정수남이가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신격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야기를 최소 단위의 서사

단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전본풀이

도 입 -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오동나라 오동고을의 간악한 여인이

다.
- 귀일의 딸은 육지에서 남선비가 무곡장사를 나왔다는 정보

를 듣고 선창가로 달려간다.
준 비 - 귀일의 딸은 남선비의 돈을 빼앗기 위해 유혹한다.
대 립 - 귀일의딸은 남선비와 장기와 바둑내기 시합을 하여 남선비

의 돈을 모조리 빼앗는다.
- 귀일의 딸은 남선비와 혼인을 한다.
- 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학대하여 맹인을 만든다.
- 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찾아 온 본부인인 여산부인을 속여

물가에 빠뜨려 죽인다.
성 취 - 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으로 가장을 하고 본토71)에 입성한다.
대 립 - 귀일의 딸은 남선비의 일곱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자 일

곱 아들을 죽이고자 한다.
- 귀일의 딸은 꾀병을 부리며, 남선비에게 자식들의 간을 먹

어야 살 수 있다고 속이고, 남선비 손으로 일곱 아들을 죽이

도록 지시한다.
좌 절 - 귀일의 딸의 속셈은 막내아들로 인해 좌절된다.
징 치 - 귀일의 딸은 남선비와 함께 일곱아들의 손에 죽는다.
재 생 - 귀일의 딸은 죽음에서 재생된다.
신직 취임 - 귀일의 딸은 측간신이 된다.

세경본풀이

도 입 - 하인인 정수남이는 자청비에게서 게으르다고 꾸짖음을 듣는

다.
- 정수남이는 땔감을 하러 나가는 조건으로 자청비에게 소 아

71) 여기에서 본토라는 말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출신지인 바다 (외부)와
대응하여 쓰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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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말 아홉 마리를 요청하고 산 속에서 이들을 모조리 잡아

먹는다.
- 정수남이는 자신의 잘못이 탄로나자 굴미굴산에서 문도령을

보느라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한다.
준 비 - 정수남이는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이용

하여 문도령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속인다.
- 정수남이는 자청비에게 국과 밥을 시킨 다음 이를 굴미 굴

산으로 옮기게 한다.
대 립 - 정수남이는 자청비에게 짠 범벅을 먹인다.

- 정수남이는 목이 마른 자청비를 물가로 유인하여 겁탈하려

한다.
좌 절 -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겁탈하는 데 실패한다.
징 치 - 정수남이는 자청비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재 생 - 정수남이 자청비의 도환생 꽃에 의해 재생된다.
신직 취임 - 정수남이 목축신이 된다.

삼승할망본풀이

도 입 - 용왕따님아기가 부모의 기자정성으로 태어난다.
- 용왕따님아기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러 집으로부터 쫒겨난

다.
- 용왕따님아기는 어머니에게 해산하는 법을 배웠으나 임 박

사 부인을 해산시키는 데 실패한다.
준 비 - 용왕따님아기는 명진국따님아기가 생불왕이 되었다는 사실

을 안다.
대 립 - 용왕따님아기는 생불왕이 된 명진국따님아기를 만나자마자

머리룰 잡고 때리는 행패를 부린다.
- 용왕따님아기는 하늘에 대고 생불왕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 용왕따님아기는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의 지시로 명진국

따님아기와 꽃피우기 시합을 한다.
좌 절 - 용왕따님아기는 꽃피우기 시합에서 이울꽃 (죽음의 꽃)을 피

운다.
징 치 - 용왕따님아기는 저승의 신이 된다.
신직 취임 - 용왕따님아기는 행패를 부리다 명진국따님아기 (생불왕)

로부터 섬김을 언약받고 저승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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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악행을 통한 신격화 유형의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를 도표

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6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신본풀이 종류 서사 단락과 구성 원리
핵심
화소

문전본풀이
도입→준비→대립 (1차)→성취→대립 (2차)→

좌절→징치→재생→신직 취임
악행

세경본풀이
도입→준비→대립→좌절→징치→재생→신직

취임
악행

삼승할망본풀이 도입→준비→대립→좌절→징치→저승신 취임 악행

악행을 통한 신격화 과정은 대략 <도입→준비→대립→좌절→징치→

신직 취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여섯 단계의 각 대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대목의 기능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입은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인공의 신분과 성격, 현

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악행을 일삼을 수 밖에 없

는 인물임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준비는 만남을 예비하는 계기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대목은 주인

공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이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앎이 전제가 된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고 공격하기 위한 계획

이 마련되는 대목이다.

대립은 악인들의 신격화에 가장 중심적인 대목으로서 악인들의 야

망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대립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도하는 의의를 지닌다. 그

러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 외재적인 힘은 주인공의 신분적 제약,

상대의 우월한 능력, 초월적 질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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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은 악인의 신격화의 개별성을

부각시켜 악행으로서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좌절은 대립의 관계에서 드러난 원인으로 인하여 실패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주인공의 욕망 실현에 반하는 것

임과 동시에 외재적인 힘 또는 상대의 논리와 우월성이 탄력을 얻

었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시련과 수난의 상황이 예비되는 대목이

다.

징치는 좌절의 결과로서 얻어진다. 자기 논리를 거부하는 상대의

힘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도한 욕망으로

질서를 훼손한 대가로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외재적인 힘이나,

대립자의 도움 없이는 신적 질서에 등장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구원자의 도움이 요청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 및 신직 취임은 주인공의 욕망과 이를 저지하려는 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대목이다. 서로 반목 대립하던 요인들이 해결되며,

신적 질서에 부정적이며 사악하게 작용했던 존재에 대한 수용의 과

정이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중심적 의미는 우주질서의 대화합이라

할 수 있다.

악행을 통한 신격화 유형은 이처럼 <도입→준비→대립→좌절→징치

→신직 취임>이라는 여섯 단계의 공통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세 악인들은 이 여섯 단계를 거치면서 신격화 이

룬다. 그런데 문전본풀이에서는 이같은 과정에 세 번의 대립과 한

번의 성취가 나타난다.

첫 번째 대립은 남선비와 두 번째 대립은 여산부인과의 관계 속에

서 이루어진다. 이 두 대립에서 귀일의 딸은 성공을 거두지만, 세

번째 일곱아들과 맞서 보여주는 대립에서는 실패한다. 이같은 대립

은 귀일의 딸의 행위가 그만큼 간악하며 자신의 욕망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공통으로 보이는 <도입→준비→대립→좌절→징치→신직

- 90 -



취임>이라는 여섯 단계를 살펴보면, 악인들이 보편적인 가치를 추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훼손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으로 좌정이

라는 결말에 이르고 있다.

2 ) 신격화 전개 양상

악행을 통한 신격화와 관련된 신화소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먼

저 도입부에서는 악인들의 성품과 신분에 관한 내용을 주로 서술하

고 있다.

「문전본풀이」의 귀일의 딸은 외래의 존재로 성품이 악독하다.

악독한 성품은 본토의 신격인 남선비의 재산과의 탈취와 신체적 불

구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세경본풀이 의 정수남의 존재는 하인의 신분이다. 그러나 그 존

재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수남이는 소 열 마리 등을

먹어 치우는 대식가이고 자청비를 속여 굴미굴산으로 유인하는 행

위에서 잘 나타난다.

「삼승할망본풀이 의 용왕따님아기는 기자정성의 고귀한 탄생자

다. 기자정성의 신화소는 고귀한 인물을 예시하며 미래의 신격의 배

우자로서 자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신본풀이에서 자주 보이는

신화소이다. 그러나 용왕따님아기의 기자정성의 신화소는 이러한 기

본적인 틀을 깨고 있다. 용왕따님아기는 사악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용왕따님아기는 성질이 사나울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패악한 짓

을 일삼는다. 용왕따님아기가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는 흔히 기자정

성의 존재들이 걷게 되는 영웅적 행로에서 일탈을 예고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추방과 해산의 실패는 불효적 행위에서 비롯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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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용왕따님아기의 추방은 자청비나 자지맹왕아기씨처럼 자

질의 우월성이나 부모의 허락없는 임신과는 다른 불효라는 반도덕

적인 행위가 문제가 된다. 자청비나 바리공주, 가믄장,「제석본풀이

의 당금아기가 당하는 추방은 여성들이 혈연 특히 부권과 단절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전이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

지만, 용왕따님아기의 추방은 인간의 질서는 물론 신적 질서에서의

추방을 의미한다. 추방은 용왕따님아기의 해산의 실패를 예고하며

동시에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예시한다.

두 번째 단계인 준비는 악인들의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

해 상대방을 향한 탐색을 시작한다.

귀일의 딸은 남선비가 많은 양의 돈을 가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빼앗으려고 남선비를 유혹한다.

정수남이는 상전인 자청비의 욕망의 근간이 문도령과의 만남이라

는 사실을 간파하고 자청비를 속이고 희롱하는 트릭스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용왕따님아기는 상대인 명진국따님아기가 자신이 추구하려 했던

생불왕이 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패를 부린

다.

대립의 대목은 악인들이 주인공 못지 않은 뛰어난 능력과 지략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문전본풀이 에서 귀일의 딸의 경

우는 세 번에 걸쳐 대립적 관계를 보여준다. 첫 번째 대립의 과정을

보면 <내기시합 승리→남선비와의 혼인→남선비 학대→남선비 맹인

화>로 나타나고, 두 번째 대립은 <여산부인 살해→여산부인으로 위

장→본토로 귀환>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귀일의 딸은 일방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선비는 상대적으로 허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드러나고, 여산부인은 귀일의 딸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로 그

려진다. 세 번째 대립은 일곱아들을 상대로 펼쳐진다. 귀일의 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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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를 알아 챈 일곱아들을 제거하기 위해 술책을 쓴다. 病

을 빙자하여 일곱아들의 간을 먹어야 한다고 남선비를 속여 남선비

로 하여금 일곱아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정수남이가 보여주는 대립은 자청비의 무능력과 정수남

의 일방적인 행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정수남이는 문도령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지시대로 산 속으로 따라 온 자청비를 상대로 성적 유

혹의 욕망을 드러내지만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다.

용왕따님아기가 보여주는 대립은 지상과 천상을 오가며 벌어진다.

지상에서의 대립은 명진국따님아기의 생불왕에 대한 용왕따님아기

의 거부와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의 대립은 천상이

라는 초월적 공간으로 이동을 한 다음 꽃피우기 시합으로 다시 대

립한다.

좌절의 대목은 악인들의 욕망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귀

일의 딸은 일곱아들의 지략과 계책에 밀려 욕망이 실패로 돌아간다.

일곱아들 중 녹듸성인은 귀일의 딸의 숨은 욕망이 부친을 통해 드

러나는 것을 알고 부친을 속여 자신이 형들의 간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산돼지의 간을 갖다 준다. 귀일의 딸의 실패는 일곱 아들의 영

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킨다.

정수남이의 실패는 자청비가 지략과 영리함을 회복했음을 의미한

다. 정수남이의 지략에 이끌려 다녔던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죽이고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은 정수남이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갔음

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능가하는 우월성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

용왕따님아기의 실패는 이울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용왕따님아기

가 꽃피우기 시합에서 이울꽃을 피웠다는 것은 생명과는 먼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죽음의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아기의

생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생불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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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치는 악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귀일의 딸은

일곱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정수남이는 자청비 손에 죽는다 용

왕따님아기는 이승에서의 생명을 관장하지 못하고 저승으로 올라간

다.

신직의 취임은 귀일의 딸은 일곱아들의 손에 의해 재생되어 측간

신이 되고, 정수남이는 자청비의 손에 재생되어 목축신이 되며, 용

왕따님아기는 섬김을 보장받는 질병신이 된다. 악인들이 신격화되는

것은 사악하고 파괴적인 행위로 보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들

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적인 신성

의 존재들이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단지 신성을 올

바른 행위가 아닌 사악한 방법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악인으로 간

주되지만 악행을 통해 신화적 질서에 수용되어 신격화된다.

이상으로 악인들의 신격화 과정에서 나타난 구성 요소의 전개 양

상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신적 존재 못지 않은 능력과 자질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의 과정에서 영웅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로 그려진다. 신적 영웅들과 대립에서 보여

주는 이들의 뛰어난 능력이 사악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정

받지 못하고 징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신격화되는 데 그

중심에 악한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 규범의 파괴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 신격화의 의미

문전본풀이 의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세경본풀이 의 정수남이,

삼승할망본풀이 의 용왕따님아기의 신격화 과정은 악행으로 인해

죽거나 징치된 연후에 이루어진다. 이들의 악행을 보면 살해, 성적

겁탈, 물리적 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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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일의 딸은 한 집안의 가족 모두를 죽이고 본토의 지배권을 확보

하려는 파괴적 본능을 드러내고, 용왕따님아기는 불효적 행위와 생

불왕을 폭행하는 사악성을 보여주며, 정수남이는 남성이라는 신분과

힘을 무기로 여성을 겁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다. 이러한 악행은 신

적 질서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징벌의 대상이 된다. 귀일의 딸과 정

수남이는 죽음으로서 징치되고, 용왕따님아기는 저승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귀일의 딸은 징치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일곱아들의 손에 의

해 재생되어 측간신의 신직을 받고, 정수남이 또한 자청비의 손에

재생되어 축산신이 되며, 용왕따님아기는 삼승할망의 섬김을 보장받

는 질병신이 된다.

정수남, 용왕따님아기, 귀일의 딸이 징치의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신격을 제수받아 신적 질서의 주체로 변모되는 신격화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들 세 악인들이 지닌 뛰어

난 능력에 대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악행을 신화적 의미

로서 인식이다.

정수남, 용왕따님아기, 귀일의 딸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세 악인들이 보여주는 능력을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은 문전본풀이

의 귀일의 딸이다. 귀일의 딸의 파괴적이고 邪惡한 행위는 서사 전

반에 걸쳐 등장하여 본토의 신격과 두 번씩이나 투쟁을 하는 과정

에서 잘 나타난다. 귀일의 딸은 본토 신격인 남선비의 무곡을 모조

리 빼앗고, 남선비를 억압하여 맹인으로 만들어 무력화시킨 다음,

본토에 들어가 남선비의 일곱아들과 본토의 신격을 놓고 투쟁한다.

귀일의 딸이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지략과 전술은 그녀가 남성

신을 능가하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세경본풀이 에서 정수남이는 상전의 딸을 겁탈하려는 악행을 저

지르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수남이는 힘센 일꾼으로 농사에 없어서

는 안 될 존재다. 따라서 정수남이는 농경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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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정수남이의 이러한 존재적 가치와 능력 때문에 자청비

부친은 정수남이의 살해를 문제삼아 자청비를 추방하는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 의 용왕따님아기는 주인공 명진국따님아기와는

달리 기자정성을 통하여 탄생한 고귀한 신분의 여성이다. 용왕따님

아기는 명진국따님아기와 생불왕 자리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 천상

과 맞서는 대담성을 드러낸다. 천상에서 명진국따님아기에게 생불왕

을 제수하자 이를 거부하며, 다시 생불왕을 임명해 줄 것을 하늘에

당당히 요구한다.

이들 세 악인들이 신적 주체와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지략과

속임수, 전술은 신성적 자질의 소유자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러한 신성적 자질이 사악한 방법으로 표출되어 신적 질서와 배치되

고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신격과는 달리 악인으

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징치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신격

화된다는 것은 악행의 미화와 인정이 아니라 이들이 지닌 신성적

자질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이 인간들

의 섬김을 받는 존재로 변모되었다는 것은 신격을 대상으로 저지르

는 악행을 神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로 이들의 악행이 신화적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수남, 용왕따님아기, 귀일의 딸이 보여주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본

능은 그 자체로 본다면 수명장자, 삼천선비, 제인장자가 보여주는

행위와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수명장자, 삼천선비, 제인장자가 사

회적 지위와 권력, 富를 이용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을 억압하고

괴롭혀 자신들의 탐욕과 인간적 본능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정수남

과 귀일의 딸, 용왕따님아기의 사악성은 신적 질서의 주체가 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악하고 파괴적인 행위는 수

명장자, 삼천선비, 제인장자가 보여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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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일의 딸이 본토의 신격을 무력화시키고 여산부인을 죽이고, 일

곱아들마저 살해하려는 것은 본토를 지배하는 지모신이 되고자 하

는 욕망의 표출이다. 귀일의 딸이 바다의 신격으로서 여산부인으로

위장하여 본토로 진입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상대로 보여주는 성적 겁탈은 제인장자가 원

강암이에게 性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인장자가 원강

암이를 통해 단순한 性的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면, 정수남이는 자청

비를 토지 및 어머니의 대지와 동일시하고 性행위를 하늘과 대지의

신성혼 밎 씨뿌리기와 동일시72)하여 신성한 자손을 생산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청비가 오곡신이 되는 데서 알 수 있다.

용왕따님아기가 천상의 명령도 거스르면서 生育神이 되려는 것 또

한 인간의 잉태와 출산, 양육을 담당하는 삼승할망이 되려는 것이

다.

이렇듯 정수남, 귀일의 딸, 용왕따님아기의 경우는 신적 존재가 되

기 위한 과정에서 파괴적인 사악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不敗

의 능력, 무한한 권능- 거의 신적- 조건에 도달하는 것은 폭력73)이라

는 신화적 논리로 본다면 이들이 보여주는 폭력과 살해, 속임수는

신성을 증명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수명장자, 삼천선비, 제인장

자 또한 대단한 능력과 자질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격화를 이루

지 못하는 데 비해 이들 세 악인들이 악행을 바탕으로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신이 되려는 욕망에서 빚어진 폭력과 속임수가 신적 능

력으로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귀일의 딸의 경우 측간신이 과연 신으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측간은 인간의 배설을 담당

하는 더럽고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터부시된다. 귀일의 딸이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격리되었다는 것은 그 존재가치가 비하된 것이며

72) 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聖과 俗 , 학민사, 1983, 148쪽.
73) 위의 책,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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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여산부인의 죽음이 훌륭한 모성으로 태어나기 위한 전제로서 죽음

이라면 귀일의 딸의 죽음은 파괴적 모성에 대한 징치로서의 죽음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귀일의 딸은 신화적 질서에 화

합하지 못한 실패한 지모신녀의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먹고

마시는 욕구와 함께 배설의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과 함께 배설하는 곳이

필요하다.

인간 삶 속에서 부엌/ 측간은 그 기능은 달라도 생명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공간이며, 생명의 순환의 장소인 것이다. 귀일의 딸이 측간

신이 되는 것은 지모신이 되지 못한 하위신에 지나지 않지만 본질

적인 면에서 지모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으로 사악한 악인들을 신격화하여 받드는 것은 이들

이 지닌 탁월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적으로 변모되기 위한 치

열한 투쟁과 지략을 신화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윤리

적인 善, 惡의 개념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壽와 福을 누려

야 한다는 巫敎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副神의 신격화를 살펴보았다. 副神의 신격화는 신통

력이나 주술력에 의한 것보다 죽음과 재생 및 악행을 통해서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의 여주인공에서 볼 수

있는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는 혹독한 시련과 죽음이라는 극한

의 희생을 통해 신격이 된다. 이들의 경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희생시킨 대가로서 신격이 주어진다. 일상적 인

간이 새로운 존재로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련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세속의 존재에서 초월적 존재로 변형에 통과의례

로서 죽음의 과정이 마련된다. 이는 무당이 되기 위해 神病을 앓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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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본풀이 의 측간신.「삼승할망본풀이 의 질병신.「세경본풀이

의 축산신은 악인이지만 악행을 통해 신격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

이들 악인들이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신성적 자질을 지닌

존재들이다. 단지 신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악행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 다를 뿐이다. 악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본래적 능력과 자질을 신

화전승집단이 인정하고, 신적 존재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신화적 의

미로 인식하여 신격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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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신격화에 나타난 세계관

신본풀이는 神들의 이야기가 무당의 입을 통해 구현되고 있기 때

문에 무속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신령에게 기원하여

부귀와 평안이라는 생존을 위한 가치 추구가 무속의 가치관이다. 그

러나 신들의 이야기는 민중들 사이에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실세계의 의식의 반영과 사회적 진실로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신본풀이 속에 표현된 의식은 무속의 집단

뿐만이 아니라, 현실 사회를 표상하는 가치이며 보편성을 지닌 이념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본풀이 속에 나타난 세

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신본풀이에 표현된 세계관을 첫째 가부장 문화에 대

한 상반된 인식, 둘째 악의 징치와 수용, 셋째 이상적인 여성상의

구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 가부장 문화에 대한 상반된 인식

가부장 문화는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며 권위주의적 제 요소가 복

합적으로 내재된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이 한 가계를 이끌어가는 가장의 존재다. 가장의 막강한 권

력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 문화를 신본풀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

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곧 巫俗의 가부장 문화에 대한 이해의 관건

이 된다. 이러한 면을 염두에 두고 신본풀이 속에 나타난 가부장 문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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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본풀이에서는 전통적인 윤리와 규범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보여

주는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

기도 한다. 한편 개인적인 욕망과 가치관, 능력을 앞세운 신세력에

의해 가부장 문화가 비판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같이 상반된 가

부장 문화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가부장 문

화에 대한 신화 전승 집단의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 절대적 부권질서 수용

대부분의 신화 속의 父/子 관계는 分離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전제

된다. 남신들은 자식과 아내를 버려 두고 초월적 세계로 떠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이 긍정으로 변하는 것은 부친의 탐색과

만남이란 과정을 통해서다. 父는 자기를 찾아온 자식에게 신권을 제

수 하면서 父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식은 父로부터 자식으로서 인정

을 받아 새로운 질서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父/ 子의 관계는 父의

절대적 권위가 발현되는 동시에 자식은 부권에 예속된 나약한 존재

로 나타난다. 초공본풀이 , 이공본풀이 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초공본풀이 의 삼형제와 이공본풀이 의 할락궁이는 부친 부재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부친을 찾아 나선다. 이들이 부친

을 찾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세속에서 악인들의 억압과 횡포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 의 삼형제는 부친을 찾기에 앞서 자신들의 부정적 상

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들은 부친 부재로 인한 박해와

놀림을 사회적 정체성을 얻어야만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기고, 양반들

과 함께 과거시험에 응시한다.

과거시험은 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높은 신분과 직위를 보장받아

핵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출세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과거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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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은 삼형제가 결핍적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삼형제는 삼천선비들을 제치고 뛰

어난 실력으로 과거에 합격을 하여 삼천선비들에게 자신들의 우월

성을 드러내 보이지만, 삼천선비들은 삼형제가 중의 아들이라는 신

분을 문제삼아 과거시험의 합격을 취소하도록 횡포를 가한다.

맏형이 쏘니 연추문이 요동을 하고 둘째형이 쏘니 연추문이 열

려지고 막내동생이 쏘니 연추문이 저절로 정강 자빠졌다. 하늘에

서 … 중략 … 태운 (내려 준) 과거로다. 과거를 내여 주라. 청일산

도 내여 주라. 혹일산도 내여 주라. 백일산도 내여 주라. 벌련뒷개

쌍가매, 어수애, 비수애, 삼만관숙, 육방하인,일갈리, 일제석, 춤 출

추는 저 광대, 줄 잘 타는 저 사령 다 내여 주라.74)

삼형제가 보여주는 이같은 활쏘는 능력은 이들의 존재가 범상치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삼천선비들은 삼형제가 양반 사회에 두려

운 존재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삼형제 대신에 모친인 자지맹왕

아기씨를 삼천천제석궁에 감금한다 . 삼형제는 모친이 감금을 당하

자 부친을 찾아 떠나는 데, 이는 곧 삼형제가 양반집단의 이기적이

고 탐욕스런 벽을 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공본풀이 의 할락궁이가 겪는 시련도 부친의 부재와 신분상의

문제로 빚어진다. 지상에서 할락궁이의 시련의 과정은 자세히 언급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비도 없고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로 미루

어 그의 시련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할락궁이가 제인장자의 속

박을 견디지 못하고, 모친을 위협하는 불효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

면서까지 부친의 소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삼형제와 마찬가지로 세

속에서의 패배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는 곧 할락궁이를 데려 꽃밭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꽃밭

엔 이름모를 꽃들이 난만하여 있었다.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는 수

74) 제주도 신화 ,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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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환생꽂……아버지는 하

나하나 설명하며 그 꽃들을 따 주었다. 어서 바삐 가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다. - 이공본풀이 75)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삼천

천제석궁의 깊은 궁에 갇히여 있으니 쇠가죽을 벗겨다 가죽을 만

들고, 계속 북소리를 울리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초

공본풀이 76)

예시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자와 사라도령은 자식들인 할락

궁이와 삼형제를 만나자 마자, 자식과 아내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삼천선비와 제인장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부친이 세속의

부당한 악의 구조를 뿌리뽑도록 지시하는 것은 자식들의 세속적 패

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러한 지시는 자식이 현실의 부당한 세력에 대해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자식의 세속적 패배를 부친의 권

능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식의 성인화를 가부

장의 힘과 능력으로써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자식의 미래를 부권으

로 결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형제와 할락궁이가 부친이 지시하고 가르쳐 준대로 삼천선비들

과 제인장자와 그의 가족을 응징하고 모친을 살려내는 과업을 수행

하자, 자식들에게 각각 무조신과 꽃감관이라는 신직을 제수하여 후

계자로 삼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처럼 주자와 사라도령이 자

식들에게 악인을 징치하는 방법과 신직을 제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자신의 힘으로 영웅적 자아를 확립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한 가문의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父權만을 부각시

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자식들에게 父의 권위에 예속된

존재로서 살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75) 제주도 신화 , 74쪽.
76) 제주도 신화 ,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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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세속적인 성취는 신성과 연결될 수 없으며, 세속적인 패배

를 통해서만이 신권을 확보할 수 있다77) 는 논리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삼형제와 할락궁이의 신격화에 절대적 부권이 발휘되는

것은 자청비나 가믄장 또는 바리공주 등 여성들이 부권의 질서에

체화되기를 거부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써 현실과 대응하

여 신권을 확보하는 영웅적 행위와 비교된다. 물론 여성들은 가계를

계승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父의 권한이 여성의 신격화와는 무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부친의 경우 자식들을 추방하여 시련을 겪게 하지만 신

화적 의미로 본다면 자식들에게 入社의 고통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

도록 하는 入社指導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주자와 사라도령이 부권을 개입시켜 자식을 성인화하려는 것은 결

과적으로 자식들을 부권에 기대는 왜소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

는 동시에, 절대적 부권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처럼 권위적인 아버지를 내세워 수직적인 부/ 자 관계를 설정

하고 절대적 권위자로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자식의 나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 자 중심의 직계 가족을 중시하고 부계 혈연

속에서 가문이 유지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신본풀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 부권의 부정과 자식의 영웅화

신본풀이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다. 父/ 子, 兄/ 弟, 夫/ 婦

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父/ 子간 갈등이다. 父/ 子간의 대립은 효와 윤리를 전제로 가정

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父親과 독립적 자아를 찾으려는 자식들

77)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고찰 , 국어국문학 100, 1988,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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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흔히

父의 권위가 약화됨과 동시에 자식의 영웅화로 결말이 난다

천지왕본풀이 , 문전본풀이 , 초공본풀이 , 삼공본풀이 , 세경

본풀이 에서 이러한 대립 관계를 볼 수 있다

(1) 자식의 영웅성과 부권의 약화

먼저 천지왕본풀이 를 살펴보면 쌍둥이 형제인 소별왕과 대별왕

은 아버지를 만나 신통을 계승받음으로써 부정적이었던 부/ 자 사이

가 화해와 조화의 상태로 변모한다. 천지왕이 자식을 만나 세상의

통치권을 물려주는 순간 우주적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인세의

대융합이라는 과업이 이루어진다.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이승과 저

승의 통치권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순간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지왕의 계획은 곧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저승의 세

계를 지배할 소별왕이 형의 세계인 이승을 탐하기 때문이다.

소별왕이 저승의 책임자가 된 것은 부친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현실에서 소별왕은 부친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한다. 그러나 소별왕은 저승신으로서 저승의 통치에 불

만을 갖고 형 대별왕의 이승신 자리를 빼앗는다.

형제는 잠을 자기 시작했다. 동생은 눈을 감고 자는 척하다가

형이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하고 얼른 앞의 꽃과 바꾸어 놓았다.
설운 형님 일어나십시오 점심도 잡수십시오

대별은 동생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고 보니 형 앞의 꽃은 동

생 앞에 가고 동생 앞의 꽃은 형 앞에 가 형이 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승차지는 동생에게 넘겨야만 되었다. 78)

위 예문은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형 대별왕의 세계를 빼앗아 이

80) 제주도 신화 ,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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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 지배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별왕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

위는 곧 父의 지배체제 논리에 대한 부정이며, 아버지의 법체계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별왕의 이러한 불경스런 행위를

천지왕이 아버지로서 직접 나서서 응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천지왕은 두 자식에게 신권을 하사하던 절대적 父의 모습 대신,

형 대별왕을 통해 소별왕의 곤란한 처지를 돕게 함으로써 成人化를

유도할 뿐이다. 권위의 화신인 아버지79)의 모습은 사라지고 형 대별

왕이 나서서 동생의 혼돈에 개입하는 양상은 <폭군이었던 아버지를

살해하여 먹어치우고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 끝에 실패와 후회

로 자식들이 합의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프로이드의 부친살해 이

론과 그 의미를 상기하기에 충분하다.80)

이처럼 천지왕이 형제간의 인세차지 투쟁에 간여하지 못하고 형제

스스로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자율권

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절대적 부권의 약

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부권의 약화는 상대적으로

소별왕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다.

소별왕이 형 대별왕과 시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속임수의 행위

79) 천지왕의 권위에 대한 관점이 각 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1) 문창헌본 : 천지왕은 소별왕이 대별왕의 미련함을 들어 불복하자, 천지

왕의 명으로 꽃피우기 경쟁을 벌어진다. 천지왕은 두 형제의 대결방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만 소별왕이 속임수로 승리하자 갑자기 사라져 버린

다.
2) 박봉춘본 : 천지왕이 꽃피우기 시합에서 이긴 쪽이 이승을 다스리라

명했지만 소별왕이 속임수로 승리한다. 이에 대별왕이 아방왕이 알면

죽으리라 질책하니 이를 인정하고 새로이 수수께끼 시합을 제안하여 승

리한다.
3 ) 정주병본 : 수수께끼 문제를 대별왕이 내고 소별왕이 답한다. 소별왕은

대별왕을 이기지 못하자, 꽃피우기 시합에서 속임수로 이긴다. 여기서 부

친인 천지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연구 ,
249- 250쪽.

80)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연구 , 태학사, 1999, 25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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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록 당대의 윤리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주어진 현실

논리에 순응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

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별왕이 대별왕

의 세계인 이승을 빼앗아 이승의 지배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부

정적인 면을 제거하고 우주의 자양이 될 에너지와 힘을 부권의 굴

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별왕이 이승이라는

세계를 지배하고자 이처럼 아버지와 형을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행위는 곧 소별왕이 영웅적 이미지를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처럼 소별왕의 영웅화는 치소를 정해주

던 위엄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父의 권위를 바탕으로 구

성되는 가계전승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전본풀이 에서 보여주는 부/ 자간의 대립은 천지왕본풀이 에서

와 같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친인 남선비와 일곱

아들이 직접 대결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권

은 약화되는 데 반해 일곱 아들은 신적 영웅의 면모를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가부장이 家政內에서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을 통제하

는 권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가정내에서 경제권, 재산권, 대외권 등

사회적 諸 權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문전본풀이」속의 일곱아들

의 아버지인 남선비를 보면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가장이다. 그러므로 남선비가 집안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

하여 곡식장사를 하러 길을 떠나는 것은 가부장권의 강화와 회복이

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선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곡식장사를 떠날 때의 모습

과는 달리 맹인이 되어 귀환을 한다.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식 불

능의 상태로서 사물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로 變形

되었음을 의미한다. 남선비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의 해

결은커녕, 오히려 아내의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귀일의 딸이 여산부

인 행세를 하는 데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을 핑계로 일곱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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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을 요구하는 데도 이를 그대로 믿음으로써 외부세력의 지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귀일의 딸이 남선비에게 자신을 살리려면 일곱아들의 간을 가져와

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일곱 아들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

남선비로 하여금 자식들을 살해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다시말

해 귀일의 딸이 일곱아들의 간을 남선비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곧 父라는 존재는 자식들의 생명의 공급자가 아닌 去勢者로, 자식들

은 父의 질서에 수용될 수 없는 존재로 인식시켜 대립, 반목케 하여

본토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남선비가 귀일의 딸이 행하는 사악한 의

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녀를 살리기 위해 일곱아들을 죽

이려 하는 것은 초공본풀이 , 이공본풀이 , 천지왕본풀이 속의

父親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자식의 신격을 주선하는 강한 카리스마

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붓자식과 싸우는 계모 이야기에서 징벌은 계모에게

만 내려지고 부친이 자식들의 살해에 가담하였어도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고 출세한 아들에 의해 봉양을 받는다. 부친의 행위가 자발

적인 것이 아니라 계모의 책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

다는 논리가 작용하기81) 때문이다. 이같은 논리는 가장을 정점으로

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효를 중심으로 지배, 복종, 상하 계층의

질서가 엄격히 구분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곱아들은 귀일의 딸의 조종에 의해 자식을 살해하려는

부친의 존재를 부친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권력과 힘에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어리석음의 표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남선비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권위와 힘의 주체도 근원적인 신화의 원형도

되지 못하고 신화적 질서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 일곱아들은 모

친인 여산부인을 재생시켜 부엌신으로 좌정시키고, 적대자로서 기능

했던 귀일의 딸에게도 측간신의 권능을 부여하면서도 부친에게는

81) 서강여성연구회편, 한국문학과 모성성 , 태학사, 1998,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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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木之神이라는 보잘 것 없는 신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처럼 일곱아들이 부친을 수직적이고 형식적인 효의 대상으

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신화적 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부

권를 중심으로 한 질서 체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곱아들이 부친을 상대로 보여주는 이같은 행위는 군담류의 소설

에서 보여주는 아비의 몰락과 자식의 부각이 자연스런 세대교체 내

지는 쇠락해 가는 기존의 부권에 대한 보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며, 父가 원하는 가문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82)과는 사뭇 다

름을 볼 수 있다. 즉「문전본풀이」에서 보여주는 부/ 자의 대립은

윗 세대와 질서를 통하여 상호 보완하는 생성의 원형을 볼 수 없고,

부/ 자 사이에 상호 폭력성만이 자리하기 때문에 부/ 자 관계를 중심

의 축으로 하는 가정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권의 질서의 파괴는 신적 질서를 인식하지 못한 존재에

대한 신화적 응징이며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의미한다. 일곱

아들이 무능력한 부친이 이끄는 기존의 질서를 외면하고 스스로 문

전신과 가옥신이 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남선비

의 무능력은 가부장의 약화를 초래하며 동시에 일곱아들에게 새로

운 우주질서를 창출하는 영웅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위의 두 신본풀이는 권력의 향배를 놓고 당위적인 도

덕과 윤리보다는 개인의 욕망 추구와 새로운 질서 창조에 비중을

둠으로써 가부장권이 약화되는 현상을 그리고 있다.

위에서 예시된 신본풀이 속에서의 가부장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위엄의 존재도 절대적 권위의 화신도 아니다. 부친은 거부의 대상이

며 소외의 원형일 뿐이다. 이같은 부/ 자 관계는 해마다 묵은 왕이

살해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新舊의 대체의 新年 의례에서 계승

82) 송성욱, 고소설에 나타난 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 , 관악어문 연구 15
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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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취임 과정과 같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신본풀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가부장권의 약화와 父의 소외는 이러

한 세대교체의 의미 외에 부/ 자 관계를 중심으로 실현되는 가문의

내적 결속 및 가문의식의 약화와 부/자관계가 가문의 중심축으로서

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3) 가부장을 정점으로

한 가문의식은 새로운 생산적 질서체계의 창조를 위해서 무시될 수

도, 초월할 수도 있다는 무속 집단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 가부장권의 횡포에 대한 저항

앞 절에서는 父/ 子간의 갈등을 통해 나타난 자식의 영웅화와 부권

의 소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父의 권위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으로 행해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父/ 女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여성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의 모든 권한은 부친인 가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의 말은 곧 법이자 질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의 부권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부권의 영

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 부권이 초공본

풀이 , 삼공본풀이 , 세경본풀이 에서는 딸 자식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 에서 자지맹왕아기씨와 부친과의 반목은 아비없는

자식의 임신을 계기로 표면화되지만 실상 그 내면을 보면, 부권에

대한 질서 위반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지맹왕아기씨 부모가 천하공사, 지하공사를 살러 오라는 옥

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떠남에 앞서 자지맹왕아기씨를 쥐도 새도 까

83)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 서

울대 박사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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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할 수 없는 깊은 방안에 가두어 놓고, 외부 세계와 단절시킨다.

이는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딸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의무이자, 자식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금은 성장한 자식의 인격이나 내면적 의식을 고려

하지 않은 일방적인 부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친에 의한 감금은 육체적 억압이며 자

아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친의 행동은 부권의 횡포이

며, 부/ 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동인이 되는 것이다.

앞 밧(田) 버텅(벌틀; 形具) 걸라, 뒷 밧뒤 작두 (斫刀) 걸라

예상대로 벼력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앞밭에 형틀을 걸어놓고

아기씨를 죽이려 하니 계집종이 달려들어 날 죽여주십사 고 몸부

림치고 종을 죽이려 하면 딸이 달려들어 죽여 주십사 하고 몸부

림친다.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다. 딸 하나 죽이려 하다 다섯 목숨

을 앗아야 하게 된 것이다. 할 수 없이 딸과 계집종을 내쫒기로

했다.84)

예시문에서 보여주는 자지맹왕아기씨에 대한 부친의 징벌은 딸 자

식이 초래한 아비없는 자식의 임신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세속적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모의 허

락없이 행해진 혼사와 아비없는 임신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적 규범에도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친의 징치는 당연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몰래한 혼인과 아비없는 자식의 임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지맹왕아기씨가 감금의 상태에서 한 임신에 있다는 점이

다. 자지맹왕아기씨가 중과 만나 임신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주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금의 상

태를 벗어나려는 자지맹왕아기씨의 내적 욕망이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84) 제주도 신화 ,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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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종은 아기씨가 직접 나올 수 없는 사정을 낱낱이 설명했다.
주자선생은 만일 그 방문 자물쇠가 열려진다면 아기씨가 손수 보

시 쌀을 내올 수 있겠는가 를 물어봐 달라는 것이다.
어서 걸랑 그리하자 아기씨는 흔쾌히 승낙했다. 승낙이 떨어

지자 주자선생은 요령을 들어 한번을 흔들었다. … 세 번을 흔들

어 대니 아기씨가 자물쇠가 저절로 정강하며 열려졌다 85).

이처럼 아기씨가 주자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하는 것은 감금의 상

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자지맹왕아기씨

가 외부로 나오는 데 분명히 주자의 속임수와 주술이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아기씨의 의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자지맹왕아기씨가 감금에서 벗어나는 일은

금기의 위반이며 동시에 부권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다

시 말해 자지맹왕아기씨가 감금에서 벗어나 주자와의 혼인을 맺는

것은 부권제가 여성에게 부과한 조직적인 무지86)에 대한 반기요, 저

항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기씨의 임신을 문제삼아

추방하는 부친의 행동의 내면에 훼손된 부권에 대한 회복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즉 자지맹왕아기씨를 아

비없는 자식의 임신을 문제삼아 추방시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은 부권의 질서에 대한 체화의 거부와 도전에 대한 응징87 )인

것이다. 따라서 부친이 자지맹왕아기씨를 추방시키는 것은 곧 부권

의 약화를 부친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85) 제주도 신화 , 42- 43쪽.
86) 김현숙, <최척> < 옥랑자전> 을 통해서 본 대조적인 여성 이미지 ,

이화어문논집 14집, 이화여대 한국어 어문연구소, 1996, 73쪽.

87) 칠성본풀이 의 아기씨도 표면적으로는 부모 허락없이 아비없는 자식

의 잉태가 문제가 되어 추방의 징벌을 받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기씨의 부권의 질서에 대한 거부의지가 추방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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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본풀이는 富의 문제를 놓고 딸이 부친의 질서에 체화를 거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믄장이 태어나는 것을 계기로 집안이

부자가 되자, 부친은 딸자식을 모아놓고 부자가 된 것이 누구의 덕

인가 하고 묻는다. 이같은 질문은 가부장적 질서가 가장의 경제력

과 능력을 중시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집안의

富의 문제에 대해 자식들에게 확인을 시키지 않더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 가족 중 누구도 부친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부친이 구태여 딸자식을 모아놓고 富의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부친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부친이 가

믄장이 富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정에서 경제권은 父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권의 상실은 바로 부친의 절대적 권위의 상실이며, 가족에 대한

영향력과 입지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富에 대한 問答

을 시키는 것은 딸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진 富의 문제를 부친 자신

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시켜 가부장권을 강화하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부친은 무지하고 우둔한 존

재88 )가 아니라 자식의 신성을 외면하고, 약화된 가부장권을 강화하

려는 이기적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바님 덕이외다 지애님도 덕이외다. 아바님도 덕이외다. 어마님

도 덕이외다

세똘아기 기특하다 어서 느 방으로 가라 가믄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 발신하느냐 하늘임도 덕이외다. 지애님도 덕

이외다. 아바님도 덕이외다.
어마님도 덕이외다마는 나 배꼽 아래 선그믓(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 발신 합네다.89)

88)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 탐라문화 13집, 1993, 48쪽.
89) 제주도 신화 ,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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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富의 근원에 대한 부친의 질문에 두 언니는 부친의 의도대

로 대답함으로써 가부장 사회에서 지위를 보장받고, 그 질서를 내면

화한다. 그러나 가믄장은 富의 근원은 자신이라고 밝힘으로써 가부

장 질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남성들의 법과 질서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여성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상

실한다. 그러므로 가믄장의 가부장 질서에 대한 체화의 거부가 불효

로 간주되는 것 또한 가부장 질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덕이라고 칭송할 줄 알았던 부모는 화가 낫다.
이런 불효막심한 예자식 (女子息)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 벼락같이 호통이 떨어졌다. 이런 자식은

일시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90)

부친이 가믄장의 주장을 응징하기 위해 효 이념을 앞세우는 것은

곧 자식이 지닌 능력과 신이성을 세속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무력화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父의 권위와 세속적 윤리의식에 의존한 질서

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재앙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아래의 예시문은

잘 보여준다.

부부는 얼른 나가 봐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밀치며 밖으로

내달았다. 순간 윗중망에 눈이 부딪혀 봉사가 되었다.
설운 큰 성님 노둣돌 아래로 내려서거든 靑지네몸으로나 환생

합서

이렇게 중얼거리니 은장아기는 노둣물 (下馬石)밑으로 내려서자,
지네 몸이 되어 노둣돌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엄 아래로 내려서거든 버섯 몸으로나 환생하라

이렇게 중얼거리니, 놋장아기는 두엄 아래로 내려서자, 버섯이

되어 두엄에 뿌리를 박고 서 버렸다.91)

90) 제주도 신화 , 80쪽.
91) 제주도 신화 , 81-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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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믄장이 추방되는 순간 부모가 눈 먼 불구자가 되고, 모든 富가

몰수된다. 이는 곧 딸자식의 내적 자질을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그

러므로 부모의 眼盲과 두 언니의 미물로의 변신은 가믄장의 전상신

으로서 능력을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여성이 가정의 경제적 주체로

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경제권이 가부장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자

식도 경제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경제의 주도권자가 될 수 있다는

여성의 현실적인 능력의 인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믄장이

내 복에 산다 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윤리적 가치관에 얽

매인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며, 가부장 질서에 대한 맹목적 복종의

거부라 할 수 있다.

이 두 여성에 비해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부권의 질서에 편입하

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하인인 정수남이 문제를

놓고 부친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속에서 이같은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서사 초반에 나타나는 자청비의 부친의 모습을 보면 가믄장과 자

지맹왕아기씨의 부친처럼 수직적인 가부장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

다. 다음의 예문은 자청비 부친의 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잘 드러

내주고 있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저도 삼천 선비와 같이 글공부 가겠습니

다.
계집년 글공부가 다 무엇이냐?
아버님아. 늘그막에 딸자식 하나 얻고, 내일이라도 아버님이 세

상을 떠나시게 되면, 기일 제사 때 축.지방은 누가 쓸 겁니까?
제가 공부하여 쓰렵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어서 글공부 가거라.

아버님의 허락 받고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아, 저도 삼천 선비하고 글공부 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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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년이 글공부가 다 무어냐?
어머님아, 여자 자식도 글공부 해 두면 기일 제사 때에 축지방

은 쓸 거 아닙니까? 92)

그것도 옳구나, 어서 가거라

공부를 하러 집을 떠나겠다는 딸의 요청을 승낙한다는 것은 부친

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인인 정수

남의 살해 문제를 놓고 보여주는 부친의 태도는 이전에 딸을 믿어

주고 인정하던 것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사실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살해한 행위는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이다. 정수남이가 하인으로서 상전인 자청비를 유혹하여 욕

보이려 했다는 것은 하인으로서 상전에 대한 모독이며, 신분의 위계

질서를 파괴한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청비의 부친은 정

수남이의 사악한 행위보다 정수남이가 살해되었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는다. 이같은 부모의 시각은 농경사회의 특수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농경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이다. 하인이자

남성인 정수남이는 힘이 장사인 거인으로 노동력의 주체이며 상징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수남이는 가정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든

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자청비는 여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정수남이의 죽음으로 가정경제가

쇠퇴할 것을 두려한 나머지 딸자식의 정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정절 의식이 외면되는 것은 바로 농경사회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꽃감

관의 거짓 사위 노릇을 하며, 환생꽃을 얻어다가 정수남이의 목숨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부친이 원하는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한다. 자청

비가 정수남이를 소생시키는 일은 노동력 결핍의 해소와 함께 자신

92) 제주도 신화 ,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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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력과 노동력을 지닌 존재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청비가 훗날 주모 할머니의 수양딸이 되는 과정에서 비단짜기 능

력을 발휘함으로써 확인된다.93 )

자청비가 부친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자 보여주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곧 가부장의 질서에의 순종이요, 편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청비가 보여주는 이러한 가부장질서에의 귀속은 위의

두 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태도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청비 또한 가부장 질서로부터 배척되는 인물

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 자청비가 또다시 부친으로부터 추방을 당하

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자청비가 당하는 두 번째

추방은 부친이 자청비가 보여주는 정수남이의 재생 능력을 사악한

짓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친이 자청비의 재생의 능력을 사

악한 것으로 보고 추방을 하는 것은 자청비의 신적 능력을 가부장

적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자식보다 더 아까운 종 살려 왔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면서 야단부터 먼저 치는 것이엇다.
아니, 계집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

이런 년을 집에 두었다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어서 바삐 나

가거라 94)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재생시킨 것에 대해서 부친이 이런 년을

집에 두었다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면서 추방하는 것은 자청비

의 능력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그러나 자식의 능력이 두려워 자식을 집밖으로 내쫓는 행위는

93) 자청비는 주모할머니 수양딸이 되는데 베짜기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다. 주모할머니는 자청비의 베짜는 솜씨를 보고 수양딸로 삼는다. 베짜는

능력은 바로 생산력과 노동력을 의미한다.
94) 제주도 신화 ,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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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의 횡포이며, 자신의 질서체계를 지키려는 비정한 父의 원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친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의 내면에

부권의 약화를 두려워하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

지 않다. 이처럼 자식의 신이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

부장권만이 가정내에서 최고의 善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친의 행

위는 오히려 가부장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자청비가 오

곡신이 되는 데 비해 부친은 완전히 신화적 질서에서 사라지는 존

재가 되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상과 같이 세 신본풀이 속에서 공통으로 보여주는 가부장의 행

동양식은 자식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기보다 능력있는 자식들을 제거하여 부권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되려면 가장의 능력

과 권위, 그리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포용력을 갖추고 무능력이나 권

위의 실추가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다.95) 그런데 가장이 자식에 미치지 못한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오

히려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고, 부권의 횡포를 드러내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에 불과한 것이다. 자식들이 무조건 부권의 질서에

복종하고 도덕적 규범만을 강조하는 수직적 父/ 子女 관계에 반발하

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처럼 父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도덕

적 규범과 가치관을 내세우는 가부장론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절에서는 신화적 질서 안에서의 가부장권에 대한 상

반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절대적 부권의 수용은 가부장권을 중

시하여 父/子로 계승되는 가문의식의 강화를 보여준다. 부친은 자식

의 세속적 실패를 父의 권위로 회복시키고 자식에게 신권을 계승케

95)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 서

울대 박사논문, 1995,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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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절대적인 부권이 발현된다. 그러나 자식의 영웅화와 소외적 원

형으로서의 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신본풀이의 경우는 父는 무능

력과 소외의 존재로서 자식들의 영웅화를 돕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다. 이러한 父의 모습은 부/ 자로 이어지는 가문의식의 약화를 초래

한다. 한편 부권의 횡포와 딸이 저항하는 경우는 자식들의 우월한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 규범으로 부권을 강화하려는

욕망이 오히려 부권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무속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가부장의 문화는 혈통을 통한

가문계승을 위해 父의 절대적 힘이 강조되는 경우, 맹목적이고 무능

한 父의 권위가 개인적인 욕망과 능력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추

구하려는 신 세력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무속집단이 사회적 윤리나 규범을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을 하

면서도 지나친 부권의 권위가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여 이상과 현실

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2 . 惡人의 懲治와 수용

인간 삶에서 질병과 재앙을 초래하는 모든 악한 존재들은 다스림

의 대상이다. 이른바 邪進慶이 말해주듯 사악한 것은 물리치고 경

사스런 것만 맞이하려는 것이 무속에서 보여주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악행/ 징치, 선행/ 보상이라는 보편적 체계는 설화의 구

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치체계이다.

신본풀이 속에서도 보편적인 질서를 위반하고 악행을 일삼는 부정

적 존재는 질서 밖으로 소외되어 죽음으로 징치되고, 또는 그에 상

응하는 징벌을 받는다. 이들의 실패는 세속의 불의와 타락,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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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행위는 패배되어야 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善, 惡의 보편적

논리의 적용이다. 한편 신본풀이 속에 등장하는 몇몇 신들은 악행을

저질러 징치를 당했지만, 일정한 직책을 맡거나 또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 현실세계에 수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신본풀

이 속에 악의 징치와 수용이라는 두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1 ) 악인의 징치

많은 서사 문학에서 서사원리의 하나인 악인과의 투쟁과 악인에

대한 징치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확인시킬 수 있는 서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악인들은 주인공들의 삶에 개입하여 고통과 시련을 마

련하고. 작품 전개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서사의 긴장과 흥미를

유발한다.

신본풀이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악인들은 천

지왕본풀이 의 수명장자, 이공본풀이 의 제인장자, 초공본풀이 의

삼천선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세속적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

는 존재들로서 천지왕과 할락궁이, 삼형제, 자지맹왕아기씨 원강암

이, 일반 백성을 상대로 자신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드러낸다.

수명장자, 삼천선비, 제인장자가 보여주는 악행은 위로는 천지왕을

비롯하여 잠재적 신성을 모독하고 살해함으로써 신적 질서를 부정

하고, 아래로는 힘과 권력을 무기 삼아 인간의 질서를 분열과 폭력

의 세계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악행에

대한 징치는 신적 질서의 부정과 지상의 질서에 대한 폭력과 억압

이라는 두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신적 질서의 부정과 모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천지왕

본풀이」의 수명長者에게서 볼 수 있다. 長者는 흔히 富者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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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月이 둘이거나 혹은 日月이 없어서 인간들이 세상에 살기가

곤란할 때, 많은 곡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명장자가 범상한

존재가 아니라, 곡물의 神과 관련된 신적인 존재96)임을 말해준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수명장자는 지상의 지배자라 할 수 있다. 수명장

자는 자신의 이러한 위상을 과시하며 지상에 하강한 천지왕을 상대

로 사악성을 드러낸다.

수명장자는 한 동네에 사는 부자인데 마음씨가 고약하였다.
총맹부인이 쌀 한 되를 꾸러가니, 쌀에다 흰 모래를 섞어서 한

되를 채워 주었다.97)

수명장자는 총맹부인이 하강한 천지왕에게 대접할 밥을 짓기 위해

쌀을 꾸러 갔을 때, 쌀에다 모래를 섞어 줌으로써 천지왕을 모독한

다. 수명장자가 보여주는 천상신에 대한 이같은 불경스런 행위는

해, 달을 조정하여 인세를 평정하려는 천상의 원리와 정면으로 위배

된다. 그러므로 천상신과 수명장자의 대립은 선과 악의 대립이며,

동시에 聖과 俗의 대립적 성격을 보여준다.

「초공본풀이」에서 악인은 삼천선비들이다. 이들은 삼형제가 과

거시험에 합격을 하자, 비천한 중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문제삼아 이

를 무효화하며 삼형제를 자신들의 질서에서 격리시킨다. 뛰어난 능

력을 가진 삼형제가 과거시험을 통해 양반들의 세계에 편입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축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삼형제의 합격

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삼형제가 다시 과거에 합격을 하자 삼천선

비들은 삼형제를 상대하지 않고, 모친인 자지맹왕아기씨를 삼천천제

석궁에 유폐시킨다. 자지맹왕아기씨의 유폐는 삼형제의 재주와 능

력, 지혜의 근원이 바로 모친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삼천선비들이 모친인 자지맹왕아기씨를 평범한 일상적 존재

96) 박종성, 천지왕본풀이 신화적 의미 ,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

회, 1998, 361쪽.
97) 제주도 신화 ,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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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지모신적 존재로 파악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공본풀이」의 제인장자는 대단한 부자로 많은 종을 부리는 지

상의 권력자다. 할락궁이와 모친인 원강암이를 종으로 부리면서, 매

일 원강암이에게 동침을 요구한다.

이 마을 풍십 (풍습)은 어찌하나 모르되 우리마을 풍십은 낳은

아기 열다섯 십오세가 되어사 몸 허락을 하는 법입네다.98)

원강암이는 자식을 앞세워 제인장자의 유혹을 거절한다. 원강암이

가 현실에서는 비록 종의 신분이나 꽃감관의 아내이자 신격자손의

어머니로 잠재적 신성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인장자의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은 곧 신격에 대한 모독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인장

자가 원강암이의 육체를 정복하는 것은 신성의 더럽힘이고 부정탐

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제인장자가 원강암이를 성적으로

정복하는 것은 신성에 대한 세속의 도전을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인장자는 원강암이를 성적으로 정복하지 못하자 할락궁

이의 도망을 계기로 원강암이를 살해한다

악인들이 천지왕과 신성의 자손인 삼형제, 할락궁이, 그리고 이들

의 모친을 상대로 보여주는 惡行은 天神의 신성과 신적 질서의 부

정을 의미한다. 특히 수명장자의 경우 천지왕을 모독하는 것은 천상

과 지상 모두를 지배하겠다는 탐욕을 드러낸 것이며, 제인장자와 삼

천선비 또한 신성의 자손과 아내를 죽이는 행위는 신격을 배격하고

신적 질서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그 풍부한 생존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섭리자인

천상신과 교섭하여 축복을 받아야 한다.99) 그러기 위해서는 천상신

을 섬기고 신적 질서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신적 질서

를 넘보고, 이에 맞서서 자신들의 질서를 세우려는 탐심을 드러낸

98) 제주도 신화 , 69쪽.
99) 유동식, 民俗宗敎와 韓國文化 , 삼성인쇄주식회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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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천상적 존재와 맞서서 天上神을 모독하고 신적 존재를

거부하는 행위는 신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의 대상

이 될 수 밖에 없다.100)

악인에 대한 징치는 또한 지상의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고 재앙

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수명장자, 제인장자, 삼천

선비는 모두 재물과 힘을 가진 지상의 권력자이고, 사회의 중심세력

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힘없는 민중을 가해의 대상으로 삼기보

다 윤리적 혹은 법적으로 모범이 되고, 자신들의 위상에 걸맞는 책

임과 의무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들은 재물. 신분, 권력을 가진 자들

이기 때문에 사회적 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권위를 행

사하여 사회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힘없는 약한 존

재들을 상대로 가해의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수명장자와 제인장

자, 삼천선비들이 가난한 백성을 상대로 보여주는 포악성과 파괴적

인 본능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이 쌀을 꾸러가면 흰 모래를 섞어 주고 좁쌀을 꾸러

가면 검은 모래를 섞어 주고, 이것도 작은 말로 꿔 주었다가 돌려

받을 때는 큰 말로 되어 받아 부자가 되었다

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빌어서 김을 맬 때 점심을 먹이게 되면

맛좋은 간장은 자기네만 먹고 놉 (일꾼)들에겐 고린 간장을 먹였다.
이렇게 하여 부자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마소의 물을 먹여 오라고 하면 말

발굽에 오줌을 싸서 물통에 들어섰던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는 물

을 먹여 왔다고 하며 물을 굶겼다는 것이다.101)

100)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장자못 전설 의 경우 富者가 시주 온 중

을 학대한 행위는 곧 신성모독으로 여겨져, 그 결과 그의 모든 재산과

가옥이 함몰되어 깊은 연못이 되고 만다.
101) 제주도 신화 , 1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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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을 보면 수명장자와 그의 가족들은 곡물의 신격으로서 풍요

와 다산의 원리를 인간의 삶에 구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괴롭

히는 타락한 지배자로 나타난다.102)

제인장자 또한 지상의 富와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인신 매매범이라 할 수 있다. 제인장자가 가난한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원강암이와 그녀의 뱃속의 아이를 사서 종으

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삼

천선비들은 양반의 신분으로서 힘과 권력을 이용해 자지맹왕아기씨

를 깊은 궁에 유폐시키는 사악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명장자, 제

인장자. 삼선선비는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조건을 가난한 백성과 억

압받는 종과 여성으로 대변되는 소외계층을 향해 사악하게 발휘한

다. ( 자지맹왕아기씨, 원강암이는 잠재적 신성이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일반백성과 같이 다를 바 없다.) 이처럼 권력자들이 힘없는

민중을 향해 권력과 힘을 남용하며 한과 억압으로 몰고 간다는 것

은 곧 인간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라 할 수 있

다.

지배세력이 공동의 善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비인간적인 권위

주의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타인은 물론 자신들의 위상마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수명장자는 분노한 천지왕이

보낸 使者 火德眞君에 의해 불로 징치되고, 103) 제인장자는 할락궁

이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레멜망악심꽃에 의하여 일가족과 함께

102) 세속적 권위로서 경제적 富가, 악행의 사례로서 조상신을 섬기지 않

고 이웃에 인색하고 포악하다는 내용은 대단히 현실적인 까닭에 천신인

천지왕의 권위와 능력에 대항하는 수명장자는 본래적으로 천신에 상응할

만한 존재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종성, 앞의

책, 216쪽.
103) 수명장자 징치담은 제주지역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박봉춘전 에서

는 수명장자가 천지왕에게 날 세상에 잡아갈 자도 있으랴야 하며 도전

적 발언을 함으로써 천지왕을 진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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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임을 당한다. 삼천선비들은 부친의 명을 받들어 지상으로 내려간

삼형제의 칼로 죽임을 당한다. 악인들이 이처럼 하늘이 내린 불, 꽃,

칼로써 죽임을 당해 신적 질서에서 사라지는 것은 탐욕과 사악한

본능으로 인해 신적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의 질서와도 조화를 이루

지 못한 데 따른 징벌인 것이다. 즉 절대적 一元세계를 지향하며,

천상에 근원을 두고 지상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며, 神人融合에 의

한 창조력의 회복을 꿈꾸는 무속의 질서104)를 해친 데 대한 응징으

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악인들에 대한 징치가 천상의 개입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악인의 징치애 대한 천상의 개입은 곧 삼

형제와 할락궁이가 善과 惡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 惡神을 제거하고

인간생존에 적합한 세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악인들에 대한 징치가 천상의 일방적인 개입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세계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노력보

다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신앙의 숙명론적 세계관을 반

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 악인의 수용

무속 세계의 관심은 인간의 壽와 福에 있다. 인간이 많은 복을 얻

어 풍요로운 삶을 오래도록 영위하며 재앙이 없는 평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앙에 대

비하고 제거하고자 악행을 하는 존재들은 징치하여 질서 밖으로 소

외시킨다.

신본풀이 속에서도 악인들을 죽음으로 징치하여 신적 질서에서 제

외시켜 재앙의 근원을 뿌리뽑는 내용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악행을 행하는 존재를 응징하여 善과 惡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

104) 유동식, 앞의 책,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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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몇몇 惡人들을 재생시켜 신격화시키는 과정을 삽입하고 있

다는 점은 흥미롭다. 즉 같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장자, 제인

장자, 삼천선비들은 신의 질서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인물들인 데 비

해 귀일의 딸이나 정수남과 용왕따님아기는 신적질서에 수용되고

있다.

귀일의 딸이나, 정수남과 용왕따님아기가 신적 주체를 상대로 파

괴적이며, 사악한 본능을 드러내는 행위는 징벌의 대상이다. 이들이

생명을 헤치고, 여성을 성적으로 겁탈하며, 옥황상제의 명령을 거역

하는 것은 인륜을 어긴 것이며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귀일의 딸과 정수남은 각각 측간의 신과 축산신

으로 제수되고 용왕따님아기는 질병의 신으로 인간에게 섬김을 받

는 神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곧 惡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을 넘어서

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악인들이 신적 질서에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귀일의 딸, 정수남, 용왕따님아

기의 사회적 위상과 신분을 보면 수명장자, 제인장자, 삼천선비처럼

富와 권력을 소유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존재들이 아니다. 용왕

따님아기와 귀일의 딸은 바다의 존재로서 외래세력105)이며, 정수남은

하인으로 비천한 계급의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 질서에서 본

다면 이들은 하찮고 비천한 소외적 존재들에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신적 존재 못지 않은 대단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신적 주체를 상대로 보여주는 투쟁

의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의 신적 능력과 자질은 변방

의 소외적 존재라는 사회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무시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신적 주체를 향해

105) 일반 신본풀이에서 외래 존재에 대한 신화집단의 의식은 당본풀이인

궤눼깃당본풀이 의 백줏도가 외래인으로서 본토의 신격과 결연을 하여

신격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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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사악성은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세 악인들의 경우

권력과 우월함을 가진 주인공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신의 위상

에 대한 열등성의 극복이 파괴와 탐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 개별적 성격을 뛰어넘어 신적 생

명력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것은 곧 지배세력과 권력을 쥔 자들 사

이에서 늘 결핍과 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상승의 욕구만을 지닌 자

들에 대한 일종의 解寃的 의미로 해석된다. 악인들이 비록 사악한

행동으로 질서의 파괴자가 되지만, 이들의 행위는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신적 질서가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악인들을 신으로 섬겨 굿판에서 풀어 먹이는 것은 억압과

소외의 존재들에게 삶의 위안을 주며, 악신이 인간을 향해 품어내는

화를 막고 재앙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악에 대

한 극복이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본

질과 실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무속세계의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두 부류의 악인에 대한 신화 전승집단의 시각이 상반

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적 질서를 부정하고 富와 권력

을 가해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소외계층을 폭력으로서 억압하는 행

위는 다스림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편으로 결핍과 소외된 계층의

존재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려는 욕망을 앞세워 보편적 질서

를 거스르는 행위는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악인을 보는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악인을 통해 신성에 대한 不敬

을 경계하고, 신과 인간의 융합만이 인간세계의 창조력의 회복을 꿈

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세속의 부정적 모습

의 자기투영을 통해 신화전승 집단은 악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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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 반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신화 전승 집단이 악인의 행위를 통해 신에 대

한 인간 존재의 문제를 풀고 자기비판을 동반한 현실인식을 거쳐

새로운 조화와 통합의 질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에 대한 양항가치적 사고체계 속에서 우주

의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무속신화가 지향하고자 하

는 가치관임을 발견할 수 있다.

3 . 이상적인 여성상의 구현

신본풀이 속의 많은 여성 신격들은 일상적 존재로 태어나서 시련

을 극복한 다음 신격을 부여받아 祭次에서 불리운다. 이러한 영웅적

인 여성의 모습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상적인 여성의 원형은 남성과 대등해지고 싶은 여성들의 내적 욕구

를 충족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巫俗神話에서 추구되

었던 이상적 여성의 원형을 영웅적 능력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창

조적 모성원리의 발현이라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1 ) 영웅적 능력과 사랑의 실천

신본풀이 속에서 남성신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초월자의 권위에

힘입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삼승할망본풀이 의 동해용왕의 경

우 딸인 용왕따님아기가 저지르는 불효적 행동을 꾸짖어 인도하기

보다는 내쫓는 것으로 해결하고, 삼공본풀이 의 가믄장과 세경본

풀이 의 자청비의 부친은 자식의 능력에 대한 열등감을 사회적 규

범으로 재단한다. 그런가 하면 할락궁이와 삼형제는 세속적 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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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의 패배를 부친을 찾아 해결하려는 나약성을 드러내고 있

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외적인 힘의 발현자로서 대변되어

질서의 지배자가 된다. 이에 반해 세경본풀이 의 자청비, 삼공본

풀이 의 가믄장, 삼승할망본풀이 의 명진국왕따님아기는 뛰어난 능

력과 영웅적인 자질로 현실의 문제를 自力으로써 해결하며, 사랑을

통해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에너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영웅적인

여성들이다.

특히 자청비는 신본풀이의 여성들 가운데 가장 영웅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자청비의 영웅적인 면은 문

도령과의 만남과 정수남이의 재생, 천상에서 적군들과 싸움, 그리고

오곡신(농경신)이 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자청비의 영웅적 행위는 문도령을 처음 보고, 그가 천상의 존재임

을 知鑑하고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를 하겠다고 나서는 대목에서부

터 시작된다. 자청비는 당시에 여성이 집밖을 나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논리

를 내세워 부모를 설득한다. 이처럼 자청비는 글공부의 당위성을 인

식한 부모의 허락을 얻어 문도령을 따라 나선다. 이 과정에서 자청

비는 자신의 신분을 남성으로 가장하여 문도령을 속인다. 여성이 남

성으로 가장하는 일은 여성 영웅 소설류에서 많이 등장하는 모티프

이다.

여성이 男裝을 하는 것을 놓고, 가짜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공적 영역에서의 능력 발현은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性 역할 분담의 역설적 확인 이라고 말하

기도 한다.106 ) 자청비가 男裝을 하고 문도령과 공부를 하는 것은

性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

신의 존재적 의미를 찾으려는 전략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자청비

106)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 특질 , 한국

민속학 31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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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장을 한 채 글공부와 오줌싸기 시합을 통해 문도령을 능가하

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은 자청비의 남장의 의미를 잘 말해준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글공부는 물론 오줌싸기 시

합에서도 문도령을 압도함으로써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과시한다.

문도령은 글 공부로 판판이 떨어지자,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이겨

서 자청 도레의 기를 꺾어 놓고 싶었다. 그보다도 자청 도레가 남

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우리 오줌 갈기기 내기를 해 봄이 어떨까

자청비는 미리 꾀를 내어 대 막대기를 잘라다 바지 가랑이에 넣

어두고 한 번 힘을 써 오줌을 갈겼더니 열 두발 반이나 나갔다.
문도령은 그 재주마저 지고 보니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여자인

가 하던 의심이 말끔히 씻어졌다.107)

문도령이 자청비의 性을 의심하는 것은 여자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면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다움을 드러내는 오줌싸기 시합을 제시하여 자청비의 性을 밝

혀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는 남성적인 것의 상징인 오줌싸기

시합에서조차 속임수를 써서 승리자가 됨으로써 공부와 힘, 모든 면

에서 우월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문도령은 남성이자, 초

월적 존재이면서도 자청비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로 나타난다. 이처럼 자청비는 신분적, 성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도

령을 무력하고 노둔한 존재로 만들어 압도함으로써 천상과 남성은

지상과 여성보다 신분과 性에 있어 우월하다는 기존의 사고를 깨뜨

린다.

자청비가 보여주는 이러한 면은 경북 동해안本의 바리공주 에서

바리데기가 동자수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삽화 속의 모습과는 대

조적이다. 바리데기가 男裝을 하고, 남자 행세를 하자, 동자수가 이

를 의심하고 여자가 아니냐고 추궁을 한다. 바리데기가 남자라고 딱

107) 제주도 신화 ,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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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떼자, 이에 동자수는 오줌줄기가 얼마나 센지 오줌싸기 시합을

하자고 한다. 여기서 바리데기는 동자수를 이기지 못하고 지고 만

다. 이처럼 동일한 삽화인데도 자청비와 바리데기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청비가 글공부와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오줌싸기 시합에서의 승

리는 생물학적 性의 우월함을 社會的 性의 우월함108 )으로 굴복시키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주도 신화 속의 거인 선문대할망이나,

씨름 시합에서 동생인 오찰방을 이기는 오찰방 누님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영웅적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청비가

보여주는 우월한 능력의 발휘는 신분의 열세를 극복하여 천상적 존

재와의 만남이 天/ 地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청비와 문도령과의 관계를 놓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

속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청비의 행위를 혼인에만 초점을 맞추

고 단선적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두 번씩이나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보면 남성과의

분리와 결합 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해

서 자청비의 生의 목적을 문도령과의 결합이며 결합의 유지109)로 본

다는 것은 자청비의 행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서 나온 주장이

라 생각된다. 자청비의 영웅적 활약은 정수남이와 대립하는 과정과

천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아 저 말아 이 꼴 잘 먹고 모래는 상전님 태워가자. 굴미

굴산 들어가서 촛대같은 상전님 허리나 안아보자110)

108) 고은지, 앞의 책, 61쪽.
109) 이경하, 제주도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 구비문

학과 여성 , 2000, 169쪽.
110) 제주도 신화 ,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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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성적으로 겁탈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그러나 자청비는 여성으로서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겹탈의 상황에서 속임수로써 정수남이를 살해한다. 자청

비가 이처럼 생명의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정수남이의 횡

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 파괴, 힘의 과시, 폭력, 분열이라는

남성적 속성을 여성적 원리가 아닌 남성적 원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정수남이는 신분상 하인이지만 하찮은 종이 아

니라 대단한 능력을 지닌 상대이다. 그가 앉은자리에서 소 아홉 마

리를 먹어 치울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가 예사스럽지 않음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자청비는 정수남이 내세우는 남성적 우월성과

힘의 논리를 지략으로 굴복시킴으로써 문도령에게 보여 주었던 사

회적 性의 우월성을 정수남이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죽음을 계기로 부모와 대립적 관계가

된다. 부모가 정수남이의 죽음으로 초래된 노동력 결핍을 문제삼기

때문이다. 자청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천꽃밭에 가서 도환

생꽃을 얻어 정수남이를 살려낸다. 그러나 자청비가 보여주는 이러

한 영웅적 신적 능력은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 당한다. 자

청비의 영웅적 신적 능력에 대한 외면은 여성의 존재에 대한 현실

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가부장에 딸린 존재로서 가부장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청비가 보여주는 생명 소생의 능력은 가부장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로 간주되어 거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청비는 지상

에서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찾는 데 실패한다. 그러나 지상에서 외

면은 자청비가 우주적 영웅으로서의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부모로부터 추방을 당한 자청비는 문도령을 찾아 혼인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문도령을 찾아 천상으

로 올라간다. 자청비의 남편 탐색은 남신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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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부친을 찾아 천상으로 오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남신들의 천상여행은 부친을 찾아 神子로서 인정

을 받는 데 그치지만, 자청비는 남펀과 만남을 통해 신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영웅적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

든다는 점에서 이들 남신들의 천상여행과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그

러므로 자청비에게 있어 천상은 영웅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

해서 확인된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찾아 천상으로 올라가자 천상은 자청비에게 문

도령의 배우자로서 자격시험을 요구한다. 문도령 부모는 자청비에게

문도령과 혼인에 앞서 쉰 자 숯불 구덩이 위의 작도 (칼날)위를 건

너라고 명령을 한다. 자청비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쉰 자 숯불

구덩이 위의 작도 를 통과하여 자질을 인정받고 문도령의 배우자가

된다. 자청비가 보여주는 영웅적 신성의 발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다.

자청비는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푸대쌈하려는 것을 기

지로 물리치고 살해당한 문도령을 찾아 살려내는가 하면, 침략자들

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천상을 구하는 위업을 혼자 힘으로 해결

한다. 천상의 모든 남성이 적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데 반

해 자청비는 천상의 적들과 대응하여 천상을 위기로부터 구한다. 이

같은 위업의 달성은 자청비가 時空을 초월한 위대한 영웅적 존재임

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자청비는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며 생명을 두 번씩이나 소생시키고 천상을 적의 손에서 구해

다시 생산과 번성의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찾

는 데 성공한다. 자청비가 천상을 적으로부터 평정시키자 天子가 크

게 기뻐하여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자청비의 진정한 영웅적 위대성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 개인의 영광으로만 삼지 않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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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자청비를 부르고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을 내어 주었다. 자청비는 이 후한 하사를 사양하였다.
저에게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은 과하십니다. 주실 것이 있으

면 오곡의 씨앗이나 내려 주시옵소서

오곡의 씨앗을 내어주니, 문도령과 더불어 칠월 보름날 인간세

상으로 내려왔다. 111)

天子는 자청비에게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을 하사하겠다는 것은

천상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의 부여라 할 수 있다. 세속의 인간으

로서 천상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주질서의 주체로서 위상을 확

보하는 일로, 세속의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러나 자청비는 천상신의 자리를 거절하고 지상에 내려가 오곡

신(농경신)이 되기를 자청한다.

자청비에게 있어 인간세계는 신성이 외면되고 또 추방을 당한 곳

으로 실패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세계에 농작물을 가

져와 재배하여 생산과 번성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청비

가 대지의 여신으로서의 속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자청비가 보여

주는 이같은 모습은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 대가로 부친이 지상

의 통치권을 하사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불쌍하고 버림받은 영혼을

하늘에 천도하는 무조신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자

청비와 바리공주가 보여주는 행위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현실 세계

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무속의 정신을 잘 대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청비가 천상신이 아닌 오곡신이 되어 인간의 대지를 풍

요와 번성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지모신으로서 인간을 향한 사랑

의 실천이며, 동시에 주체적 여성 영웅의 원형임을 말해준다.

「삼공본풀이」의 가믄장도 자청비 못지 않은 근원적인 능력과 자

111) 제주도 신화 ,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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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가믄장은 어렸을 때 두 언니는 은그릇, 놋

그릇 음식을 담아서 먹었지만, 나무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 먹고 자

란다. 이는 다 같은 딸이지만 가믄장이 가장 천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믄장이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가믄장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신성을 지녔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믄장은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두 언니

와는 달리 발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딸이 가정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가믄장이 부친을 상대로 보

여주는 아같은 행동은 부권의 문화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이며, 지

금껏 공고히 쌓아 올린 父親의 권위 의식에 대한 선전 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父의 권위와 능력만을 최고의 善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통

념은 가믄장의 이러한 주장을 응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가믄장

의 신성은 위기에 처한다. 가믄장이 처한 이러한 현실은 가부장의

권위 구조하에서 본질적 능력을 가진 여성의 사회적 위상의 반영하

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잘난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

성 자신의 본질과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남성을 음성적으로 돕는

도구적 역할로서 만족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가믄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과감하고도 주체적으로 나선다.

가믄장은 혼자 자는 것이 섭섭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더러 나

하고 발막아 누울 아들이나 하나 보내십사 고 했다. … 작은 마퉁

이는 기뻐하면서 (가믄장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둘이는 꽃을

본 나비라 백년가약이 맺어졌다.112)

위의 예시문에서와 같이 가믄장은 추방된 후에 마퉁이 삼형제를

만나 적극적인 구애를 함으로써 막내인 마퉁이와 혼인을 성취하고,

112) 제주도 신화 ,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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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인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 금과 은을 발견하여 다시

부자가 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처럼 가믄장은 두 언니처럼 가부장제를 내면화하여 자신들의 욕망

를 실현하는 여성으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이며 적극

적인 의지로써 개척하는 영웅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가믄장이 보여

주는 영웅으로서의 진면목은 자신의 신성의 증명에만 있지 않고, 소

외되고 병든 민중들의 맺힌 원과 한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가믄장은 부모를 찾기 위해 백 일 동안 거지잔치를 벌인다. 거지

잔치는 눈 먼 육친을 찾고자 하는 인간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그 내면에는 눈 먼 부모를 비롯해 불쌍하고 고통받는 민중을 구원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믄장은 거지잔치를 통해

부모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병든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로서

의 모습과 인간을 가난의 고통에서 구원하려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믄장이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체

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영웅적 모습과 인간을 삶을 사랑하고 보호하

려는 신격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의 명진국따님아기는 위의 두 여성의 행위에 비한

다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웅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영웅원

형이 칼이나 창을 써서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신과 본능의 내

재적인 힘으로 불의와 싸우고, 근원적인 원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도 붙일 수 있는 이름113)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분명 명진국따

님아기가 외부 세력인 용왕따님아기와 마마신인 대별상과의 대결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위는 여성 영웅의 원형이라 할 만하다.

명진국따님아기는 옥황상제로부터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인정을 받

고, 용왕따님아기와 꽃피우기 시합을 통해서는 번성꽃을 피워 생산

과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명진국따님아기의 뛰어남은

113) 이부영, 앞의 책,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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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왕따님아기를 저승으로 보내는 과정과 대별

상과의 대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명진국따님아기는 저승으로

가는 걸 거부하는 용왕따님아기의 저항과 횡포로 위기에 직면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백일이 지나면 경풍(驚風) 경세 (警世) 등 온갖

병이 걸리게 하겠노라. 114)

이같은 용왕따님아기의 폭언에 명진국따님아기는 다음과 같이 달

래며 타이른다

아기가 나면 너를 위해 적삼, 머리, 아기업는 멜빵 등 폐백과

좋은 음식을 차려 줄 터이니 좋은 맘을 갖자. 115)

명진국따님아기는 용왕따님아기가 부리는 횡포를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용왕따님아기가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굴복시킨다. 이는 용왕따님아기의 내면의 성숙을 돕는 동시에 명진

국따님아기 자신의 내적 영웅성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명진국따님

아기의 영웅적 모습은 마마신인 대별상과의 대립에서 표면으로 부

각된다.

대별상님아 저가 생불(生佛:잉태)을 주고 환생을 준 자손에게 고

운 얼굴로 호명허여 (마마를 시켜) 주십서.116)

명진국따님아기는 삼승할망으로서 대별상에게 자신이 잉태시킨 생

명체를 마마로부터 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그러나 대별상은

명진국따님아기를 邪物로서 취급한다.

대별상은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삼각수(三角鬚洲)를 거스르며,

114) 제주도 신화 , 31쪽.
115) 제주도 신화 , 32쪽.
116) 제주도 신화 ,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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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 일이냐 ! 예성 (女性)이라 한 건 꿈만 시꾸와도(꾸어

도) 새물(邪物)인디 남자 (男子) 대장부행차길에 사망 (邪妄)한 예성

(女性)이라 한 게 웬일이냐? 괘씸하다.117)

대별상이 삼승할망을 한낫 邪物로서 인식하는 것은 삼승할망을 단

지 생물학적 性과 관련된 존재로 간주하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영적

존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별상은 삼승

할망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점지하여 탄생시킨 자손

들을 마마로 혹독하게 다스려 얼굴을 뒤웅박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써 자신의 남성다운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대별상의 이러한 남성적 속성에 삼승할망은 대별상의 아내에게 생

불(임신)을 시킨 다음 해산을 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복수한다. 삼승

할망은 대별상의 요란한 힘의 과시와 위력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별상의 아내에게 해산의 고통을 줌으로써 대별상이 인간에게 질

병과 죽음만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이고 불모적 존재임을 일깨운다.

삼승할망은 대별상의 반생명적 행위를 아내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

징치함으로써 여성이 가진 생명의 원리는 남성적인 권위나 힘보다

여성 속에 내재한 포용력과 부드러움,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서 나오

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처럼 명진국따님아기가 용왕따님아기의 사악

한 횡포를 부드러움과 포용력으로 극복하고, 대별상과의 대립에서는

주체적이고 단호한 결단으로 굴복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존재들을 막기 위한 삼승할망이 보여주는

이러한 노력은 인간을 향한 숭고한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승할망이 인간의 탄생과 양육을 위한 행위

는 곧 여성 영웅의 원형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자청비, 가믄장, 명진국따님아기는 뛰어난 자질과 주

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을 능

가하는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은 개인의 욕

117) 제주도 신화 ,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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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나 자신들의 신격화 추구만을 위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한다.

자청비는 풍요와 생산력을 보여주고, 가믄장은 치유와 가난의 해

결 그리고 영적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삼승할망은 생명의 탄생과 질

병에서의 해방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을 풍요와 번영, 壽와 福으로 인

도한다. 여성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영웅적 능력과 사랑의 실천은 인

간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

성들이 현실적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 私的인 영

역을 넘어 公的인 영역으로 능력을 확장하며, 사랑의 발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곧 무속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이며, 지향하고자 하

는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들 여성이 祭次에서 구송되는 신격이 되었

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2 ) 創造的 모성 원리의 발현

母性은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는 물론 양육에 관

한 이데올로기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모성에 대한 충실은 여성의 의

무이며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는 여성이 훌륭한 어머니

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어머니에게 사회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을 찾도록 해왔다.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신화에

서부터 현대의 서사문학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유효한 모티프가 되

고 있다. 모성 이데올로기가 남성의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가

장 유용한 것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신본풀이 속의 자지맹왕아기씨, 원강암이, 여산부인이 보여주는 모

성 또한 이러한 논리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여성들이 남

편으로부터 버려진 가운데 아이를 낳고 혼자서 양육을 담당한 대가

로 신격화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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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신화 속의 남성은 우주적 생명체의 탄생을 실현시킨 뒤 곧

자신들의 공간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림으로써 아비로 상징되는 남

성은 사회나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공적인 존재로 인식될 뿐, 가정

에서 남성이 짊어져야 할 현실적 책임과는 무관한 존재로 그려진다.

따라서 남성 부재 속에서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전적으로 여성들에

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성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본질적인 과정

을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 여성처럼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채 홀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여성은 단지 생물학적 출

산과 양육의 담당자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자식을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여성은 단지

가부장체제의 남성의 협조자이며 희생자로서 인식될 뿐이다. 이처럼

여성이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성을 창조성과 생명

력이 거세된 타자화된 모성이며, 가부장제하에서 억압된 여성 이미

지를 내면화시키는 부정적인 것118)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남성들

이 추구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며, 여성의 존재를 자식의 양

육에 한정시켜 더 이상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허위

적인 모성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이, 여산부인이 자식을 위해 보여주는 삶과 죽음을 면밀히 살

펴본다면 이러한 논리가 편견과 단선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지맹왕아기씨가 죽음을 무릅쓰고 불도땅으로 남편을 찾아가고,

원강암이가 천계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천한 종의

118) 김현자는 우리 나라 무조 신화인 당금아기, 바리공주 청정각씨가 여

자라는 이유로 결핍되고 쫒겨남을 당하고 존재가 되고, 또 반복되는 노

동과 아이 낳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신으로 좌정되는 전범을 보임으로써

신으로 좌정되는 것은 여성들에게 억압된 여성이미지를 내면화시키는 부

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자 외, 한국 여성시학 ,
깊은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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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아닌 뱃속에 든 아이의 생명

과 미래를 위해서다. 즉 여성 자신의 고통이나 존재적 전환보다도

생명의 존귀함을 인식한 데서 나온 결정이다. 이는 곧 어머니로서

본능적인 것이며 자발적인 행동의 소산인 것이다. 자식을 위한 능동

적 희생은 자식을 생산하는 자궁을 가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며, 자식을 낳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같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모성의 추구를 강요에 의한 사회적인

모성 혹은 타자화된 모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모성을 지나치게 가

부장적 이데올로기 내지는 性 차별의 논리로 해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식들의 양육의 과정과 삼천선비와 제인장

자가 자식들 대신에 모친인 자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이가 죽이는

과정을 살펴보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자지맹왕아기씨가 삼형제를 과거시험에 통과시키고, 원강암이가

세속의 권력자인 제인장자의 끈질긴 유혹을 견디면서도 할락궁이를

양육하는 것은 모/자라는 관계 외에 이들이 초월적 자손이라는 데에

있다. 비록 삼형제와 할락궁이가 현실 속에서는 아비도 없고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신성을 지닌 존재들로 언젠가는 신적 존

재를 확인받아 미래의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갈 주인공들인

것이다. 자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이가 시련을 견디며 자식을 양육하

는 것은 자식들의 이러한 존재적 위상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새로

운 우주 질서의 창조자로 키워내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천선비들과 제인장자가 자지맹왕아기씨와 원강암이를 자식을 대

신해서 깊은 궁에 감금하거나,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 것도 여성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성원리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

기 어렵지 않다. 사실, 여성은 세속적 힘의 상징인 악인들의 세력에

비한다면 힘도 권력도 없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악인

과 맞서 대적할 만한 힘도 여건도 갖추어져 있는 존재라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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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악인들이 자신들의 적대자인 삼형제나 할락궁이를 죽

이지 않고, 이들의 모친을 죽인다는 것은 여성들이 보여주는 모성원

리가 새로운 우주질서의 창조에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여성들은 세 가지 유형의 여성상119)중에서 첫 번

째 유형인 위대한 어머니, 선한 어머니, 대지의 어머니 (지모신)의

성격을 띤다. 여성들은 신성을 지닌 아들을 낳아 보호하고 키웠으

며, 후에는 신격으로 좌정하여 인간을 고통을 감싸고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대지의 산출력과 생산력을 인간

적 차원에서 변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성의 생산력은 어머니인 대

지가 보편적 출산자라는 우주적 모델을 가지고 있다. 세 여성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은 바로 대지의 지모신으로서 대지에 우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우주질서의

창출의 근원은 여성이며, 여성이 보여주는 모성의 원리는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20)

119) W ilfr ed L . Gu erin 외, A H andbook of crit ical A pp roach to

L iterature , Harper & Row , Publisher , 1996, p .126.
여기서 원형적인 여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 T he Great M oth er , Good M other , Earth M other : A ssociat ed w ith
bir th , w arm th , prot ect ion , fert ility , grow th , abundan ce ; the
uncon sciou s .

b . T he T errib le M other : the w itch , sorceres s , sir en - associated w ith

fear , dan ger , an d death

c. T h e S oul- M ate : T he prin ces s or "beautifu l lady "- in carnat ion of

in spir at ion an d spiritual fu lfillm ent .
120) 천지왕본풀이의총맹부인은 소별과 대별을 통해 모성원리를 보여주지

만 신적 존재로의 전환과정은 서사과정에 생략되어 있다. 천지왕본풀이

의 경우는 총멩부인의 신직 이야기는 제외되어 있지만, 이 신화의 후대

본이라 할 수 있는 제석 본풀이 에 와서는 모친의 신직을 획득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지영, 앞의 논문,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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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형제와 사라도령을 위해 발현되는 모성은

새로운 질서 창조를 위한 에너지의 근원이며, 새로운 질서 창조는

이 모성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악

인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것도 두 여성에게서 이러한 면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집단이 여성에게 모성을 강요하고 모성을 빙자하여

여성의 역할을 자식의 양육에만 한정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은 설득

력이 없으며, 여성들을 신으로 좌정시키는 행위가 강요된 모성에 대

한 대가이며, 허위적인 여성성을 덧씌우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들이 보여주는 출산과 양육을 통한 모성원리의 발현은

우주의 생명체를 키워내기 위해 여성이 지닌 大地的 생명력을 바탕

으로 스스로의 선택한 것이며, 현실 인식을 통한 주체적 판단과 통

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이 보여주는 모성은 우주의 만물을 생명성으로 바꾸어 내려는 지모

신적 창조적 모성121)이라 할 수 있다.

성장한 자식들이 母의 생명을 구원하는 신성을 발휘하고, 신권을

계승하여 새로운 질서의 주체자가 되는 과정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처럼 신화 전승 집단은 여성들을 통해 타자화된 모성이 아닌 생

명력을 지닌 창조적 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성원리를 통

해 여성의 또다른 원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본풀이 속에서 추구되는 이상적 여성의 원형은 영

웅적 능력과 인류애를 보여주는 여성과 본질적이고 창조적 모성 원

리를 실현하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모성원리와

영웅적 능력을 자신들의 삶에 한정시키지 않고, 우주질서의 창조와

인간의 삶을 위해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여준다. 특히 영

웅성을 드러내는 여성들의 경우 일반적 서사문학 속의 여성이 우월

121) 김현자외, 앞의 책, 199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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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의 소유자이면서도 이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남성을 돕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성과는 자못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영웅적인 능력 발휘와 사적인

공간에서 모성원리의 실현으로 우주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

은 이들 여성들이 고전 속에 化石化돤 존재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

가는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122)임

을 말해준다.

무속 집단은 이렇듯 外的 영웅성과 창조적 모성원리를 실현하는

여성을 무속의 여성 원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본풀이 속의 두 유형

의 여성은 제주도 여성의 삶의 실제와 이상이며, 추구해야 할 모델

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2) 고은지, 앞의 논문,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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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본 논문은 제주도 일반 신본풀이의 신격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도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이야

기인데, 신이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착안

을 하였다.

신본풀이를 이해하자면 신격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먼저 일반 신본풀이 중에서 천지본풀이 , 초공

본풀이 , 이공본풀이 , 삼공본풀이 , 삼승할망본풀이 , 세경본풀

이 , 문전본풀이 를 선정하여 신격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신격의 위상과 역할 성격에 따라 신격을

분류하고 공통적인 중심 행위 요소를 찾아 신격화 유형을 설정하였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신격화 유형의 서사구조와 전개 양상,

신격화 의미를 살핀 다음, 신격화 과정에 나타난 세계관 검토하였

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諸神의 성격과 신격화 유형을 살펴보았다. 신본풀이

속의 여러 대상신의 직능과 성격, 신격화의 유형을 정리하여 보았

다. 祭儀에서 불리우는 대상신의 직능과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이승신과 저승신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무조신

은 巫儀를 통해 인간의 수복을 관장한다. 이공신은 인간의 생사권을

쥐고 죽음 및 환생의 원리와 관련된 신이며, 전상신 인간의 행, 불

행을 좌우하며 운명의 문제를 관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生育神

은 생산과 탄생, 생명의 원리, 농경신은 인간의 삶에 번영과 풍요을

가져다주는 여신이며, 문전신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가옥과 건물을

관장하여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게 하는 수호신의 성격을 보

여준다.

부엌신과 측간신은 맡은 공간은 달라도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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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보여준다. 죽음신은 죽음과 질병을 초래하는 부정신이며,

목축신은 농경신과 같이 풍요와 번영의 신이다. 신격의 직능과 성격

을 살펴본 것은 신격화 논의의 과정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신격의 유형은 신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主神과 副神으로 크게 나

누고, 이를 다시 행위 중심 화소(모티프)에 따라 신격화 유형을 분

류하였다. 그 결과 主神은 이승신, 저승신, 전상신, 무조신, 문전신,

생육신, 농경신, 꽂감관(이공신)으로 나타나고, 副神은 당의신, 조왕

신, 측간신, 축산신, 죽음신, 질병신이 이에 해당된다.

논의의 과정에서 파악된 主神과 副神의 신격화 유형을 보면 主神

의 神格化는 생명 구원, 꽃피우기, 천상 구원, 治癒라는 呪術力이나

神統力의 발휘가 핵심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主神의

신격화 유형은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 , <꽃피우기를 통한 신격

화> , <천상 구원을 통한 신격화> , <치유를 통한 신격화>로 설정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주신의 신격화의 서사 원리와 전개 과정, 신격화 의미

를 살펴보았다. 먼저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를 살펴보면 <부친

떠남→시련→부친 만남→母의 죽음과 재생→신직 취임>이라는 공통

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 구원을 통한 신격화는 자식들이 모친의 생명 구원을 통해 신

격이 된다. 모친의 구원은 병들고 피폐해진 지상의 구원을 의미한

다. 따라서 자식들은 죽은 모친의 구원하여 삶과 죽음과의 갈등을

풀어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인간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신격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꽃피우기를 통한 신격화 유형은 <배경→시련→신직 취임(1차)→신

직 거부→대립→꽃피우기 승리→신직 취임(2차)>이라는 공통의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보이는 1차 신직 취임은 2차 신직 취임

을 위한 예비적 시험일 뿐, 최종적인 신직 취임은 꽃피우기라는 주

술력의 시험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꽃피우기는 신격화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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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요소가 된다.

꽃피우기를 통한 신격화는 꽃피우기의 능력을 통해 신직을 제수한

다. 이는 이승과 生育을 담당하는 신격의 조건이 바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삼승할망본풀이 의 명

진국따님아기는 번성꽃을 피워 생명과 생산력을 요구하는 生育神의

조건에 부합된다. 그러나「천지왕본풀이 의 소별왕은 번성꽃을 피우

는 데 실패함으로써 풍요로운 생산과 생명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의 신이 된다는 것은 자연을 키우고 가꾸는

데 본래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생명력과 풍요로운 생산력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천상 구원을 통한 신격화는 <신이한 출생→시련→추방→혼인→능력

발휘(천상 구원)→신직 취임>으로 이루어진다. 자청비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상을 구원하고 그 대가로 농경신 (오곡신)의 자리에 오른

다. 그러므로 천상의 구원은 신격화의 핵심이 된다,

오곡신은 천상을 구원함으로써 신격이 된다는 것은 오곡신이 (농

경신) 농경원리를 실현하는 신격이기 때문이다. 오곡신이 지상에서

농경의 원리를 실현하려면 천상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므

로 농경신은 천상의 원리를 인식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전

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논리에 의해 오곡신은 인간의 생명 구원을

통해 신격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상 구원을 통해 신격화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치유를 통한 신격화는 <신이한 출생→시련→추방→ 혼인→능력 발

휘(금 발견→부모 찾기→부모 개안)>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의 안맹 치유가 핵심이 된다.

치유를 통한 신격화는 부모의 眼盲을 치유함으로써 신격화가 이루

어진다. 이는 무당의 본분이 인간을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연관된다. 인간의 身病의 치료는 무당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

며, 이 기능을 통해 무당의 신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믄장의 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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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主神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신성을 지닌 존재

들이지만 세속에서 외면됨으로써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시

련의 과정은 곧 降神을 위한 巫病의 의미로 해석된다. 주인공들은

부친과의 만남, 혼인, 투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결

핍을 해소하여 巫病을 治癒하고자 한다. 그 결과 주인공들은 본래의

신성을 찾지만, 완전한 神의 자격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주

인공들은 생명 구원, 생산력, 천상의 구원, 不具의 治癒라는 신적 呪

術力로으로써 부정되었던 신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의 자격을 을

확보한다. 따라서 主神들의 신직 취임은 이러한 주술력 내지는 신통

력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Ⅳ장에서는 副神의 신격화의 서사 구조와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

다. 副神의 신격화는 신통력이나 주술력에 의한 것보다 죽음과 재생

및 악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는 <탄생→神聖婚→분리→시련→죽음,

재생→신직 취임>이라는 공통된 구조로 전개된다. 여기서 죽음과 재

생은 신격화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죽음과 재생을 통한 신격화는 혹독한 시련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희생을 통해 신격이 된다. 이들 신격의 경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

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희생시킨 대가로서 신격이 주어진다.

일상적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련을 거

쳐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세속의 존재에서 초월적 존재로 변형에

통과제의로서 죽음의 과정이 마련된다. 이는 무당이 되기 위해 神病

을 앓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볼 수 있다.

악행을 통한 신격화는 악인들의 신격화를 말한다. <도입→준비→

대립→좌절→징치→신직 취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통해 신격화된다. 그런데 이들은 징벌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신직을 받는다.

- 148 -



측간신, 질병신, 축산신은 악인이지만 악행으로 인해 신격으로 섬

김을 받는다. 이처럼 윤리적으로 사악한 악인들을 신격화하여 받드

는 것은 이들의 신적 주체 못지 않은 탁월한 능력과 신적 존재로

변모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신화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Ⅴ장에서는 신본풀이에 표현된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신본풀이에

표현된 세계관은 가부장 문화에 대한 상반된 인식, 악의 징치와 수

용, 이상적인 여성상의 구현으로 나누어 그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았

다.

신화집단의 가부장 문화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윤리나 도덕과 같

은 이상적 규범과 현실적 가치를 모두 중요한 가치로써 인식하는

데서 나타난다. 신격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가부장의 문화는 혈통을

통한 가문계승을 위해 父의 절대적 힘의 강조와 맹목적이고 무능한

父의 권위가 개인적인 욕망과 능력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

려는 新勢力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이는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이

사회적 윤리나 규범을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지나친 부

권의 권위가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여 이상과 현실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악의 징치와 수용은 파괴적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에 대해 응징의

태도가 상대적임을 보여준다. 외래신격이고 소외된 존재가 저지르는

악행은 수용과 화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양반계층이며 세속의 절

대적 힘의 상징의 사악한 본능은 신화 질서 밖으로 제외시킨다. 악

인들의 신분과 위상에 따라 수용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은 악인의

행위를 통해 신에 대한 인간 존재의 문제를 풀고 자기비판을 동반

한 현실인식을 거쳐 새로운 조화와 통합의 질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본풀이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성의 원형은 영웅적 능력으로써

주체적 삶을 개척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성과 본질적이고 창조적

- 149 -



모성 원리를 실현하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영웅

적 능력과 모성원리를 자신들의 삶에 한정시키지 않고 우주질서의

창조와 인간의 삶을 위해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公的인 영역에서의 영웅적인 능력 발휘와 私的인 공간에서

모성원리를 실현하는 여성을 무속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원

형으로 형상화하여 여성들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난 제주도 일반 신본풀이의 세계관은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고와 현실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중의

식이 혼재한다. 두 개의 가치관이 신본풀이 안에서 혼재하는 것은

도덕적 이상론은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무속의 세계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를 무시할 수만 없는 현실적 문

제에서 기인한다. 또한 여성 문제나, 민중의식의 수용은 무속이 인

간 삶의 현실을 문제삼고 있으며, 굿판의 청중이 민중이고 또한 여

성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신본풀이에 나타난 의식은 윤

리와 도덕적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성정이나 심성을 억압하

고 억누르는 규범을 외면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사고를 바탕으로 화

합과 공존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것이 무속이 지향하는 가치임을 보

여준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일반 신본풀이의 신격화 과정과 의미 및 세계

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는 거의 논의를 해보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화와의 비교 분석, 타국의 신화와 비교, 제의적 측

면과 연관시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도 일반 신본풀이의 특성과 의미가

한층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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