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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밀교와 만다라■

밀교는 제불뿐 아니라 종래의 불교에서는 설명되지 않았던 다수의 명왕 불교 밖의“ ( ),明王

신들 성자들도 역시 대일여래의 출현이라고 해석하고 많은 민간신앙을 포섭하여 그 의미, ,

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대만다라 를 구성하였다 밀교의 특징은 이처럼 교( ) .大曼茶羅

리와 사상을 전개함에 있어서 보다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히 활용하는

데에 있다 중생은 본래 불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존 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 ( )諸尊

고 다라니를 암송하고 밀교의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면 쉽게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여 지금, ,

곧 여기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즉신성불의 교리는 밀교의 본래취지로서.

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밀교의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밀교의 형식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 밀교에서 수행.

은 의밀 구밀 신밀 의 삼밀 로 구성된다 의밀 은 밀교의 생명( ), ( ), ( ) ( ) . ‘ ’意密 口密 身密 三密

이라고 불리는 유가법 으로서 마음을 텅 비우고 관념을 한 대상에 집( , yogasamadhi)瑜伽法 ̄
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밀교의 기본적인 수행이지만 근기가 약한 중생들은 형상이 없으면. ,

진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므로 만다라 를 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 만다라란 우주의‘ ’ .

상징적인 도시 로서 원과 직선으로 구분하고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존상( ) , (圖示 尊

을 배치한 것이다 이것은 수행자가 세계 또는 붓다와의 동일성을 관상하고 체험하기 위) .像

한 수단인 셈이었다 대일경에서 설하는 만다라는 태장계 만다라라 하고 금강정경이 설하. ,

는 만다라는 금강계 만다라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만다라 가 거의 없다 절에 가면 불화들이 있는데 대개 화엄신종을mandala .ㅡ

그려놓았다.

원래 만다라는ㅡ 신성한 장소를 뜻했다고 한다 밀교는 의식을 행할 때 세속적인 세계와 의.

식이 이루어진 신성한 세계를 구별하는 결계 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단을 쌓고 의식( ) .結界

을 행하는 장소가 만다라이다 후에 그것이 궁극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화되었다. .

ㅡ만다라가 보여주는 것은 우주의 모습이고 부처의 궁극의 모습이다 또한 존재의 실상 우. ,

주의 본래 모습 부처의 모습 등을 포섭하고 있는 개념이 만다라이다, .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

참고자료▶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

ㅡ태장계만다라는 가운데 중심이 되는 본초불 우주의 근원이 되는 부처라는 밀교의 개념 로( )

부터 우주가 전개되어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모두 근원적인 부처. ,

로부터 전개되어 나온 것이다 우주의 티끌 하나까지도 부처가 아닌 게 없다 즉 온 우주가. .

부처의 세계인 것이다.

ㅡ금강계만다라는 우주가 전개되어 나와 형성된 세계 자체를 보여준다 각 구역마다 각각의.

부처의 세계이고 온 우주가 부처의 세계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만다라는 진리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부처의 세계이고 수행자는 바로 이 시각화된 우주의■

상징적인 도시를 관상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성교하는 교합불을 그려놓은 만다라도 있다.ㅡ

남성배우자와 여성배우자의 합일이라는 부분은 원래 인도에서 남성에너지와 여성에너지■

로 세상을 설명하는 사고방식이 불교 안에 들어와 지혜와 자비의 결합 혹은 부처와 중생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개의 대립항이 합일하여 무차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적인 상징■

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밀은 입을 통해 말로 나타내는 소리로써 수행하는 방법이다 구밀은 만트라“ . (mantra, 眞

라고도 하며 다라니 라고도 한다 진언이라는 뜻은 붓다의 참된 경지를 밝히는) (dharani) .言 ̄ ̄
말소리란 뜻이며 다라니란 마음을 통일하는 거룩한 구절이라는 뜻이다, ( ) .”總持

원래 만트라와 다라니는 다른 것이다 만트라는 참된 말이라는 뜻이다 진언은 특별한. .■

힘을 가지고 있는 주문인데 그런 말들을 통해 수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총지 는 다 모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라니는 가르침의 요체를 모‘ ( )’ .總持ㅡ

아놓은 것이 된다. 진언은 주술적인 힘을 가진 말이지만 다라니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말이

아니고 가르침의 요체가 되는 말이다 따라서 다라니는 원래는 밀교적인 개념이 아니다. .

마지막으로 신밀이 있는데 인계라고도 한다 이것은 몸가짐으로 붓다의 세계와 계합함을“ , .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드라라고도 한다.”

좌도밀교▲

좌도밀교는 남녀의 비밀스런 성적인 결합의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한 금강승이라는ㅡ

유파의 밀교를 우도밀교와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다.

좌도밀교의 수행방법이 실제로 행하던 의식인지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표현인지가 문제가ㅡ

된다.

링가와 요니 숭배전통▲

남자성기를 링가 라고 하고 여자성기를 요니 라고 한다 링가와 요니가 결합되어linga yoni .ㅡ

있는 형태로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전통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은 원래 힌두교 사원인데 나중에 불교가 득세를 하면서 불교사원으로 바ㅡ

뀐다 앙코르와트 사원에는 힌두교 사원일 때 만들었던 남근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

중국 사상에서는 모든 것을 음양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한다.■

모든 구체적인 사상들을 음양이라는 개념 속에 추상화시킨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풀어보면 굉장히 성적인 이야기들도 음양이 화합한다고 표현하면 성적인 뉘앙스는 거

의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것을 추상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다. .

교시(2 )



인도에서의 불교의 쇠퇴■

참고서적 1▶

세계종교사상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지음 청년사, ,

세기 이후 인도에서 불교는 점점 밀교화되면서 사실상 힌두교에 흡수되어 버리고 불교“7 ,

나름대로의 독자적 창조성은 고갈되어갔다 뚜렷한 교학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쇠퇴.

의 길을 가다가 세기 경에 이르면 제도종교로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소멸되고 만다13 .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이슬.

람교도의 인도 침입이다.”

년 사이 정후 회에 걸쳐 북인도의 반을 점령하고 지배하였다“1001~1027 17 .”

그들의 원정은 이민족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노예와 물자를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었으“

므로 불교나 힌두교의 사원과 성지를 파괴하고 보물을 약탈하였으며 승려를 학살하였다, .”

그리고 마침내 년 비크라마쉴라 사원이 파괴되면서 불교는 인도 본토로부터 그 모습“ 1203

을 감추어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도의 침입을 함께 받았던 힌두교와 자이나교는 그 후에도 인도에서 살“

아남을 수 있었는데 왜 불교만 그처럼 치명적인 손실을 겪어야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은, ?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첫 번째 이유는 불교의 조직이 주로 사원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불“ .

교의 대사원으로는 날란다 오단타푸리 비크라마쉴라(Nalanda), (Odantapuri), (Vikramasila)̄ ̄ ́ ̄
의 대 사원이 있었다 이들 대 사원을 비롯한 각각의 사원에는 수많은 승려들이 모여서3 . 3

불교학을 번영시키고 있었다 이들 부유한 사원은 이슬람교도의 침입 당시 주요한 약탈의.

표적이 되었고 이 사원들의 파괴는 곧 불교조직 핵심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불교 쇠퇴의 두 번째 이유는 불교의 힌두화이다 사원이 중심이 되어 재가신자와 연결관“ .

계를 상실해가던 불교는 한편으로는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힌두교의 주문이나 주술적 의례

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반대중과의 친밀감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불교가 원래 지니고.



있던 독특한 차원을 잃어버리고 힌두교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화되는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 이 같은 힌두교와의 융합은 민중과 떨어져 고답적인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것만큼이.

나 치명적인 것으로서 불교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혹자는 이슬람교도가.

불교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불교는 힌두교,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년 의 비크라마쉴라 사원의 파괴는 인도 불교의 멸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1203 C.E

으로 기록된다 무슬림에 의해서 비크라마쉴라 사원 등 많은 사원들이 파괴될 때 이들 사원.

에 머물러 있던 수많은 승려들은 대부분 티베트 네팔 중국 미얀마 등지로 피난하였다, , , .

특히 비크라마쉴라 사원은 인도 불교의 최후의 거점으로서 이 사원의 교학 조직 전적 등, ,

대다수는 당시 적극적으로 불교를 보호하던 티베트에 그대로 전해져 티베트 불교를 형성시

켰다.”

참고서적 2▶

죽음의 한 연구 상 하 박상륭 지음 문학과 지성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