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강 ‘언어’라는 생물에 대하여 

 (참고 텍스트) 

◎ 김수영<푸른 하늘을>, 미카엘 일리인《인간은 어떻게 해서 거인(巨人)이 되었는가》(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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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문학은 인간학이다 

1. 문학은 어떻게 인간학인가 

1) 일리인은 《인간은 어떻게 해서 거인(巨人)이 되었는가》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을 ‘거인’이

라고 표현한다. 어떻게 거인의 역사로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방

식이다. 넓게 생각해 내용상으로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과 비슷하다. 모든 존재가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데, 그 세계를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넓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

서 ‘거인(巨人)’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성을 깨뜨리는 핵심은 무엇인가? ‘도구’이다. 물질적 도구, 정신적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2) 인식의 도구(정신적 도구)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위판단을 위한 ‘진’, 선과 악

을 구별하는 ‘선’, 미와 추를 구별하는 ‘미’가 있다. 

3) 언어의 형태도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과학의 개념 언어, 종교의 주술 언어, 예술의 형상 

언어이다. 그 외 쾌와 불쾌의 척도를 가르는 미적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예술의 언어가 다루고 

있다.  

4) 예술, 문학은 인식의 도구 중 하나이다. 형상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적 사유를 미적 인식이라

고 한다. 미적 인식은 심미안으로 존재한다. 미적 인식은 살아있는 삶 속에서 인간의 쾌와 불쾌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인식의 능력을 말한다. 쾌와 불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가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에 ‘예술과 문학’이 설 자리가 생긴다.  

 인간 하나하나가 만물의 척도이다. 체험이 다르므로 신성의 크기가 다 다르다. 그래서 문학

을 인간학이라고 부른다.  

2. 문학에서의 성격은 ‘인간형’이다. 

 문학이 인간학이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성격은 ‘인간형’이다. 성격을 창조하기 때문에 창작이다. 



예를 들어, 삼국지의 ‘조조, 유비, 손권’의 인간형이 있다. 인간학은 살아있는 인간을 그려야 한다. 

그러므로 삼국지의 인간형은 고전으로서 다하고, 문학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

하다. 

 

2교시 살아 있는 언어와 냉장시킨 언어 

1. 문학의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이다. 냉장언어가 아니다. 활어와 냉동어가 분명히 다르듯이 살아

있는 이야기를 냉동어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여기에 개념어와 형상어의 차이가 있다. 몇 가지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개념어로 펼쳐지고 있다. 반면 제자백가 중 《장자(莊子)》의 붕새 

이야기는 형상어로 펼쳐지고 있다. 서양은 개념 언어가 발달하여 과학이 융성했다. 동양은 형상 

언어가 발달하였다.  

2) 유인호의 《한국경제의 허와 실》은 통계, 수치, 보편적 지식으로 증거제시를 한다. 지식을 주

기 위함이고, 설득을 목표로 한다.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개념어이

다. 반면, 김용택의 <섬진강> 연작시는 형상어로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 감정과 개별성을 다루고 

있다. 감동을 목표로 하며, 그러므로 감흥을 일으킨다.  

3) 현재의 사시, 고시 등 시험방식 즉,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을 개념적 인식으로 측정한다. 그러

나 과거 조선 시대의 시험방식을 보면 형상적 인식으로 측정한다. 시를 쓰는 방법으로 출제되는

데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덕을 측정할 수도 있다.  

2. 고은의 <부활>은 샤먼적 시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주술 언어라고 할 수 있다.  

3. 예술의 형상 언어에는 눈빛, 소리, 동작도 있다. 각각 시각 예술, 청각 예술, 문자 예술 등이다. 

문학과 여타 예술과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