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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1. 硏究 範疇

話劇1)은 1920년대 서양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문학 양식이다. 중국 話劇은 시가·소

설·산문 등의 문학양식에 비해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작가와 작품

이 적고, 또한 다른 문학양식이 이룬 발전과 비교하면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새로운 문학 양식의 출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배경이 있다. 話劇은 비교적 진보적이던 중국 문학의 선구자들이 당시의 특수한 시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구문화에서 도입한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曹禺는 중국 현대 話劇 작가로, 중국 話劇 형식의 성숙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

쳤다. 그가 일구어낸 뛰어난 성과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중국 話劇史

에서 曹禺는 제2세대에 속하는 작가이다. 제1세대 작가로는 洪深․田漢․熊佛西 등이

있으며 서양의 話劇이라는 문학 양식을 중국에 소개하고 알린 이들이다. 당시 상해 등

의 대도시에는 전문적인 話劇 단체들이 속출하기도 하였으나, 중국話劇은 제2세대 작

가인 曹禺에 이르러 성숙·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건국 이전의 曹禺의 대표작 ≪雷雨≫․≪日出≫․≪原野≫․≪

北京人≫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창작의 시대적 배경이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중국의 세익스피어2)라 불리는 曹禺는 세익스피어․발자크․입센․오닐 등 서구

戱劇 대부들에 비해 세상에 남긴 작품은 너무나 적다.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공인하

는 희극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9편의 장막극3)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1) 戱劇은 廣義와 俠義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광의적 개념의 戱劇은 話劇·歌劇·戱曲의 총칭이며,

협의적 개념에서는 話劇만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戱劇과 話劇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참조 :

谭霈生, ≪十月論壇≫，http://www.octclub.com/dispbbs.asp?boardid =21&id=112)

2) 1972년 曹禺는 造反派에 의해 北京文藝劇場 경비실에서 일하게 되는데, 당시 “중국의 세익스피

어가 극장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다.(中国的莎士比亚给剧院作看大门的工作)”라고 외신에 보도된

바 있다.(田本相, 胡叔和 編, ≪曹禺硏究資料≫ 上, 中國戱劇出版社, 1981, p.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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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禺가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일이다. 萬黛․萬昭4)는 <怀念爸爸曹

禺>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 글을 아주 잘 쓰는 분이시다. 23세 나이에 이미 ≪雷

雨≫를 쓰셨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품을 너무 적게 쓰신 편이다. 특히 아버지

의 인생 중·후반기에는 작품 수가 더욱 적어졌다.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많

이 고통스러워하셨다. 아버지는 발자크가 서재를 전부 자신의 작품으로 채웠

다는 얘기를 가끔 하셨는데, 이 말을 하실 때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셨

다. 이런 이유들로 아버지는 만년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爸爸是个能写的人，

从他23岁就能写出 ≪雷雨≫来看，他的确写得太少了，特别是後半生，为此，他

苦闷萬分。每当提到巴尔扎可写了满书架的大作时，他真的自愧不已! 这，成为

晚年困扰他的最大痛苦。)5)

曹禺의 이러한 작가 인생은 어쩌면 당시 중국의 문인들이 정치세파 속에서 살아남

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즉 ‘문인들의 생존모델(文人生存模式)’이었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이념의 변화에 따라 “20세기 중국 文學史상 재능이 뛰어난 많은

작가들이 대거 문학세계에서 비문학세계로 이동하였다.(在中国20世纪文学史上，一大批

才华横溢的作家从缤纷的文学世界走向非文学的世界。)”6) 이러한 역사의 격동기에 처한

작가였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문화대혁명’과 같은 환경을 초월하여 창작 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 봐야 한다. 1980년대 들어 중국문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

을 “사상은 진보했으나 예술은 퇴보한(思想進步, 但藝術退步)7)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

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배경과 운명을 같이한 曹禺의 다른 작품들은 그의 前期 작품

에 비해 작품성이 많이 떨어지며, 실패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

이 이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문학계 인사인 黃永玉 화

3) ≪雷雨≫(4막극), ≪日出≫(4막극), ≪原野≫(3막극), ≪北京人≫(3막극), ≪蛻變≫(4막극), ≪家≫

(4막극, 개편), ≪明朗的天≫(3막극), ≪胆劍篇≫(5막 사극), ≪王昭君≫(5막 사극)

4) 萬黛․萬昭 : 曹禺의 큰딸, 둘째 딸

5) 萬黛․萬昭, <怀念爸爸曹禺>, ≪曹禺硏究論集≫, 河北, 花山文藝出版社, 1998, pp.32～33.

6) 李揚, ≪現代性視野中的曹禺≫,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4, p.198.

7) 위의 책,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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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예리한 관점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曹禺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

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선생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그러므로 더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해방 이후의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편도 말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이미 작품을 떠나 있었으며, 위대한 영적

감각도 상실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시대의 희생양입니다. 넓은 바다가 계

곡 물로 좁아졌고, 선생님은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예술 세계에 빠져 있

습니다. 마치 저녁에 진한 녹차 한잔으로 멍한 정신상태에서 깨어나려고 허

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주제, 짜임새 있는 구조, 투철한 이야기 전

개와 분석도 없습니다. 과거의 끝없는 생각들, 리듬, 그리고 냉철함과 격정·

완급의 조절, 또 그렇게 줄줄이 쏟아져 나오던 호소력 깃든 말들도 모두 함

께 사라졌습니다.(你是我极尊敬的前辈，所以我对你要严! 我不喜欢你解放後的

戏，一個也不喜欢。你心不在戏里，你失去伟大的通灵宝玉，你为势位所误! 从

一個海洋萎缩为一条小溪流，你泥溷在不情愿的艺术创作中，像晚上喝了浓茶清

醒于混沌中。命题不巩固，不缜密，演绎、分析得也不透彻。过去恕不尽的休止

符、节拍、冷热、快慢的安排，那一筐一筐的隽语都消失了。)8)

曹禺는 이 서신을 자신의 수첩에 간직하고 다녔는데, 한 번은 미국 극작가 Arthur

Asher Miller(1915～2005)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에게 읽어

주기도 하였다. 이는 黃永玉 화가의 비평을 작가가 전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曹禺의 딸 萬方9)이 쓴 <我的爸爸曹禺>에는 작가로서 작품을 쓸 수 없는 그의 고통스

러운 심경이 드러난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말년에는 “정말 고통스럽다(我痛苦)”，“뛰어내려 죽고 싶다(跳楼)”는 말을 종

종 했다고 한다.10) 불과 23세의 나이에 ≪雷雨≫라는 걸작을 세상에 선보이고, 이어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잇따라 ≪日出≫․≪原野≫․≪北京人≫을 발표한 것으로 볼

8) 田本相, ≪曹禺傳≫,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8, p.472.

9) 曹禺 方瑞와 재혼하여 낳은 딸.

10) 참고 : 萬方,〈我的爸爸曹禺〉,≪生命從80歲開始≫, 珠海, 珠海出版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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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는 분명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작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떠한 천재도 시대를

뛰어 넘고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적 정확하고 진실되게 그

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曹禺

의 前期 작품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曹禺의 前期 작품은 주로 1942년 이전에 창작된 ≪雷雨≫․≪日出≫․≪原野≫․≪

北京人≫ 네 편의 劇作을 말한다. 이 중 ≪雷雨≫․≪日出≫․≪原野≫는 1930년대에

쓰여졌고, ≪北京人≫은 1940년대에 쓰여졌다. 이 네 편의 작품은 曹禺 劇作의 최고 성

과이자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시대적 배경을 깊이 반영하고 있는

데, 1930～1940년대는 중국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은 시기이다. 중국 사회는 고통

과 근심·환난으로 가득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봉건 권력의 억압에 대한 폭로와 반

성,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思考는 중국 현대문학의 주요 테마였

다. “중국 현대문학은 20세기 중국의 운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중국 현대문학은

중국 사회의 대진통과 조정의 결과였으며, 중국과 서양의 충돌이자 조화이며 흡수의

산물이었다.(中国现代文学始终是以20世纪中国的命运为前提、为指归的，它既是社会大振

荡、大阵痛和大调整的产物，也是中西大撞击和大渗透的产物。)”11)라는 것이 당시 중국

문학 창작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준다.

인간은 사회와 공존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대를 벗어나 예외가 될 수 없다. 曹禺

도 마찬가지였다. 시대적 재난과 가정적인 어려움, 즉 사회의 변혁과 가정의 혼란은 자

연 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曹禺의 전기 작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완성

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前期 작품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曹禺에 관한 중국과 한국에서의 기존 연구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건국 전, 曹禺에 관한 연구는 작품의 사상적 주제에 관한 것이 주

를 이루었으며,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기 때

문에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新時期 이후, 曹禺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연구 자료의 수량 면에서나 연구 방법,

11) 程光炜、吴晓东、孔庆东、郜元宝、刘勇主编， ≪中国现代文学史≫, 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

社，2000，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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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각도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 깊이와 폭 또한 건국 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부분은 曹禺의 前期 작품에 대한 창작 배경과 주제 변화에 관한 것이다. 여기

에서는 曹禺의 생애와 결부지어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앞의 네 작품에 대해 구

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劇作의 基底를 이루고 있는 주제 사상의

기원과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분은 네 작품의 주요 인물들을 도덕성과 사회성에 근거하여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작가의 창작 배경과 사상 변화에 결부시켜 연구․분석하였다.

비록 네 작품의 주제와 등장 인물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인물 형상의 설정에

있어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시대적 창작 배경에 따라

인물의 성격에 있어서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부분은 창작 기교와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분석이다. 曹禺의 前期

작품에는 曹禺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詩化된 현실주의’와 다양한 예술 기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대한 연구를 통해 ‘曹禺現象’이라고 일컬을만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

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앞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고,

중국 현대 문학사에서 曹禺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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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硏究 現況

曹禺의 劇作에 대해서는 비록 魯迅․郭沫若 등 대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처럼 다

방면에 걸쳐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시대와 문학의 발전과 함께 그 인식과

가치도 함께 발전하였다.

건국 이전, 작가 曹禺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품의 사상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고,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발굴과 탐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홀한 경향이 있

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曹禺의 전기 劇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작품이 반영하고 있

는 사상적 내용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그가 유일하게 농촌을 주제로 한 작품 ≪原野≫

는 반영하고 있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이유로 해방 전에는 다소 비판과 홀

시를 받았다. 다른 몇 편의 작품들도 시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曹禺의 현실주의 작

품으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雷雨≫는 周朴園이 대표하는 자산계급과 魯大海가 대표

하는 노동자계급의 대립과 갈등을 반영한 작품으로 여겨졌다. 魯侍萍 역시 周朴園과

대립되는 노동인민의 대표로 이해되었다. ≪日出≫에서는 자본가 潘月亭과 사교의 꽃

인 陳白露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주로 다루었다고 보고,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주된

관점은 작가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고 方達生이 대표하는 신생의 힘을 묘

사했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또 ≪北京人≫에 나오는 曾浩와 曾文淸 또한 挽歌를 부르

는 봉건 제도와 봉건 문화의 대표적 인물로, 그들의 집안과 대조적인 袁씨 가문의 부

녀는 작가가 희망을 부여한 새로운 힘의 대표적 인물로 여겨졌다.

문학은 시대적 환경과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되는 것이므로, 문학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또한 시대적․사회적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문학은 결국 작가

자신의 독창성을 표출해내는 것으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작가의 사상적 산물이다. 그

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심미적 가치와 문학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문학은 결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지 사회·정치적 사상과 결부시켜 작품의 가치

를 찾는다면 작품의 진정한 예술적 매력과 사상적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국 전에 비해 曹禺의 劇作은 신시기 이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평론가

들이 독창적인 관점에 접근하여 曹禺 劇作의 사상적 내용과 예술적 특색에 대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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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의 평론이 이루어졌는데 일부는 ≪雷雨

≫․≪日出≫․≪北京人≫ 혹은 ≪原野≫ 중 단일 작품을 선정해 논했으며, 일부는 작

품 중 공통점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의 형식이나 접근 시각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작가

와 작품에 대해 연구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마련했다.

曹禺 劇作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물로는 邹紅의 ≪심리분석의 각도에서 보는 曹

禺의 전기 화극 창작(從心理分析的角度看曹禺前期的話劇創作)≫12)이 있다. 曹禺의 인

생 歷程과 창작의 현실을 심리적 측면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이전의

작품 속 인물 심리분석에만 그쳤던 것과 차별화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宋劍華

는 ≪곤혹과 탐구：曹禺 조기 화극 창작 연구(困惑與求索：論曹禺早期的話劇創作)≫13)

에서 기독교적 사상과 曹禺의 창작을 결부시켜, 曹禺의 기독교적 사상이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는 曹禺 劇作의 사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학고 참신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 흐르고

있는 시적인 격조와 예술 형태는 또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예술적 측면에서 작품을

재인식하고 연구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최근 출판된 王曉華 박사의 논문 ≪억압과 동

경―曹禺 희극의 심층구조(压抑与憧憬―曹禺戏剧的深层结构)≫14)에서는 曹禺를 위대한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製作者)로 보는 기존의 일부 관점을 깨고 있다. 王曉華는 기존

의 이러한 관점은 현대 중국 戱劇에서 曹禺의 기여를 홀시하는 것으로, 따라서 曹禺의

성과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王曉華는 새

로운 연구 시각으로 접근하여, 曹禺 戱劇의 풍부한 의미적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형성

되고 있는 ‘심층구조’를 찾아내어 학술적 연구 기준으로 삼았다. 즉 폐쇄적 세계와 이

상세계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작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심층구조에 입각하여 연구 분

석하였다. 이는 曹禺 극작 연구를 철학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떤 논자들

은 계몽주의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曹禺 前期 작품에 담겨진 주제사상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작품을 사회와 역사․문학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작가의 작품

에 내재된 의의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시대적 사상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 劉家思

12) 邹红, ＜从心理分析的角度看曹禺前期的话剧创作＞, ≪曹禺戏剧研究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

版社, 1997, p.288.

13) 宋剑华, ≪困惑与求索：论曹禺早期的话剧创作≫, 台湾, 文津出版社，1996.

14) 王晓华, ≪压抑与憧憬—曹禺戏剧的深层结构≫,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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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서 ≪번뇌자의 이상과 기대―曹禺 희극 형태학 연구(苦闷者的理想与期待―曹禺戏

剧形态学研究)≫15)는 서양의 이론 연구에서 보이는 영웅 형상의 비평적 시각을 접근

방법으로 삼은 또 하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연구이다. 그는 중국과 외국의 신화적인

영웅 형상의 변천사를 고찰한 후, 영웅 형상의 심리적 상태와 曹禺의 심적 변화에 기

점을 두고 창작을 주도한 네 가지 큰 요소를 이끌어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중

국과 외국의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영웅 형상이 그의 창작 심리를 자극했고, 둘째는

‘5·4’ 신문화 운동과 진보적 서적 및 간행물들에 고양되어 나타났던 반제국주의와 반봉

건주의의 영웅적 심리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셋째, 어릴 적 마음의 상처가 영웅

적 잠재의식과 구세주를 동경하는 보상 심리를 만들어 냈고, 넷째는 작가의 심리가 신

화의 영웅 형상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작품 속에 보이는 ‘노복’

과 ‘주변인물’ 즉 ‘小人物’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다. 이는 曹禺

희극의 연구사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李揚의 ≪현대적 시각에서 본 曹

禺(现代性视野中的曹禺)≫에서는 文化詩學16)의 비평 방식을 사용했다. ‘현대성’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曹禺 劇作 속의 “현대인들의 생존 환경에 대한 관심, 人性에 대한

통찰력 및 예술관념의 진보경향에 관한 총체적 관조 및 성찰(对现代人生存处境的关注、

对人性深澈的洞察力以及艺术观念的先锋性进行总体的观照与省察)”17)을 통한 반성, 그리

고 창작적, 사상적, 심미적 轉向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문학창작에서 曹禺

15) 刘家思, ≪苦闷者的理想与期待―曹禺戏剧形态学研究≫, 北京, 中国戏剧出版社，2003.

16) ‘文化诗学(the poetics of culture)’이란 용어는 1980년대 미국 문학 평론가 Stephen Greenblatt의

<新历史主义>(新历史主义의 관점에서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최초로 사용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文化와 诗学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조기 연구는 표

면적인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성과 단편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의 예술 연구는 인문 분야 또는 사회생활의 어느 한 측면에 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예술과

역사, 예술과 도덕, 예술과 경제, 예술과 철학, 예술과 종교 등 한 부분과 연결시킨 부분적인 연구

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현 시대 ‘文化诗学’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문화란 다양한 문화현상의 간단한 나열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의 온전한 문화 구도를 말한다. ‘文化诗学’ 또는 예술 작품에 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화 구도와 언어 환경에서 이루어질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또 ‘文化诗学’은 역시 诗

学이기 때문에 논리의 주안점을 작품의 심미성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참조 : 胡金望编 ≪

文化诗学的理论与实践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吴晓都 ≪文化诗学：文艺学的新增

长点≫, 中国社会科学院 홈페이지：http://www.cass.net.cn/file/200305146494.html）

17) 李扬, ≪现代性视野中的曹禺≫，人民文学出版社，2004，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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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전환을 일종의 ‘문인의 생존 모델’로 보았다. 이밖에도 向寶云은 ≪조우의 비극

적 미학사상 연구(曹禺悲剧美学思想研究)≫18)에서 曹禺 작품 중 비극적 예술 부분을

서방비극의 예술발전 중 美学 발전, 그리고 美学 관점이 中西 비극의 예술에서 응용되

는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中西 문화를 비교하고 분석했다. 철학과 인류학적인 관

점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曹禺의 비극적 의식과 비극적 예술을 탐구하였다. 刘芳은 ≪

조우 전기 극작의 계몽주의 정신에 관한 논평(论曹禺前期剧作中的启蒙主义精神)≫19)에

서 계몽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曹禺 전기 작품의 주제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역

사와 문학사에 접목시켜 작품의 내적 의미를 확장시킴으로서 시대정신의 역사적 의미

을 부각시켰다. 戴海红은 ≪조우 전기 극작의 여성 인물 형상의 논평(论曹禺前期戏剧

的女性人物形象)≫20)에서 曹禺 작품의 여성 인물 형상을 분석·정리하고 있는데, 극 중

여성 인물의 새로운 위상을 재정립시킴으로써 여성 인물의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의

미를 강조하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苏艳梅의 ≪조우 극작의 언

어예술의 논평(论曹禺剧作的语言艺术)≫21)은 曹禺 극작의 언어의 다양한 수사기법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에 함축되어 있는 뜻과 인물 대화에서 돋보이는 지혜, 언어

교류 중에서 나타나는 오해 및 그 의미성, 그리고 언어 선정에 있어서의 작가의 진지

한 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 张大伟의 ≪조우 극작의 표

층적 의미 및 심층적 의미(曹禺前期剧作的表层语义与深层语义≫)22)는 단어의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张大伟는 曹禺가 관

중들에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심층적

의미에서 독자들에게 인류 전반의 생존 상태를 통찰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논문들은 모두 접근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曹禺의 劇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曹禺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 반해, 한국에서의 曹禺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雷雨≫․≪日出≫․≪原野≫를 연구 대상으로

18) 向宝云, <曹禺悲剧美学思想研究>, 博士研究生学位论文，四川大学，2003.

19) 刘芳, <论曹禺前期剧作中的启蒙主义精神>, 硕士研究生学位论文，四川师范大学，2005.

20) 戴海红, <论曹禺前期戏剧的女性人物形象>, 硕士研究生学位论文，江西师范大学，2004.

21) 苏艳梅, <论曹禺剧作的语言艺术>, 硕士研究生学位论文，华南师范大学，2003.

22) 张大伟, <曹禺前期剧作的表层语义与深层语义>, 上海戏剧学院学报，2004年第1期.



- 10 -

한 한상덕의 <曹禺 戱曲硏究 動向 및 “曹禺 三部曲”에 관하여>, <曹禺 三部曲의 文學

地位와 그 特徵>23)이 있으며, 기독교적인 시각과 결부시켜 연구한 강정애의 <≪雷雨

≫와 기독교 정신연구>24),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에 관련시켜

분석한 박노종의 ≪차오위의 연극세계≫25) 등의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그밖에 ≪

雷雨≫․≪日出≫․≪北京人≫ 중 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구조 분석과

인물의 전형성 그리고 주제의 사상성을 연구한 여러 편의 편의 석사 학위 논문이 있

다.

앞에서 살펴본 일부 관점과 연구는 曹禺의 작품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다양

한 영역의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연구 공백들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3. 硏究 方法

曹禺의 前期 劇作인 ≪雷雨≫․≪日出≫․≪原野≫․≪北京人≫은 소재의 선택과

작품의 내용 면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단일 작품을 택해 연구 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여러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작가의 부분적 사상과 창작 배경을 결부시킴으로써 작가의 창작 의도를 찾아내려 하였

다. 하지만 그 시기 작가의 사상 변화의 과정과 분리시켜 접근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

가운데 일부 작품의 주제 사상을 발견했을지는 모르지만 작품의 취지를 철저하게 이해

하고 읽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 사상 및 예술적 발전과 변화

의 흐름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曹禺의 전기 작품 중 ‘원시적 힘’에서 비롯되는 사상과 이론에 입각하여,

또 ‘원시적 힘’의 변화를 축으로 하는 ‘공간 변화’의 시각에서 접근해 曹禺 전기 작품

중 연속성을 보이는 주제의식의 발전, 인물 형상의 변화,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

23) 한상덕, <曹禺 戱曲硏究 動向 및 “曹禺 三部曲”에 관하여>,≪中國語文學誌≫, Vo1.15 No.1,

1977.

24) 강정애, <≪雷雨≫와 기독교 정신연구>, ≪중국현대문학≫19호

25) 박노종, ≪차오위의 연극세계≫,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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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의 흐름을 연구하고자 한다.

曹禺의 전기 작품 ≪雷雨≫․≪日出≫․≪原野≫․≪北京人≫에서 우리는 일종의 ‘원시

적 힘’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면서 작품의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曹禺는 ≪雷雨․序≫에서 “처음 ≪雷雨≫라는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을 때, 내 흥미

를 끌었던 것은 단지 한 두 토막의 줄거리와 몇몇 인물들의 복잡하고 원시적인 정서였

다(初次有了≪雷雨≫一個模糊的影像的时候，逗起我的兴趣的，只是一两段情节，几個人

物，一种复杂而又原始的情绪。)”, “≪雷雨≫를 쓸 때 일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

주의 신비에 대한 동경이 나의 정서를 이끌어갔다. ≪雷雨≫는 나의 ‘야성의 흔적’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원시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놀람과 의아함을 금치 못한다. (与 ≪雷雨≫俱来的情绪，蕴成我对宇宙间许多神秘的事

物一种不可言喻的憧憬。≪雷雨≫可以说是我的‘蛮性的遗留’，我如原始的祖先们对那些不

可理解的现象，睁大了惊奇的眼。)”26)라고 말했다. ‘원시적 정서’, ‘원시적 흔적’은 ≪雷

雨≫에서부터 시작하여 曹禺 희극 창작에서 계속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적 표현이다.

이러한 ‘원시적 정서’와 ‘원시적 흔적’은 일종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며 비이성적인 표

면적 현상으로, 심층적인 ‘원시적 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曹禺는 그에게

익숙한 봉건 가정이 마치 밀폐된 감옥과도 같아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봉건 가족의

몰락에 따라 점점 퇴화되어 나중에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봉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

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투지를 심어주고 더 나아가 암담한

사회를 구제하는 원동력으로 ‘원시적 힘’을 점점 구체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것이 바

로 숨막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작가에게 형성된 한 가닥의 새로운 희망이다. 曹禺 전

기 작품을 보면 ‘원시적 힘’이 ≪雷雨≫에서는 대항할 수 없는 신비한 운명으로, ≪日

出≫에서는 광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신생의 힘으로, ≪原野≫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의

야성의 욕망으로， ≪北京人≫에서는 ‘猿人’의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승화되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학은 시대적 산물이다. ‘원시적 힘’에 대한 추구는 ‘원시적 문명’에 대한 동경으로,

曹禺 자신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혼란스럽고 어두운 사회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

26)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序>，≪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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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찾아낸 일종의 정신적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작농 경제에 기반을 두고 유교의 예교문화를 근간으

로 하는 수천 년에 걸친 중국의 전통 문화는 인간의 충분한 발전을 저해하

였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점점 무력하고 비열해졌으며 노예근성

에 젖어들었다. ‘동아시아 약골(东亚病夫)’이라는 모욕적인 명칭은 불행하게

도 중국인들의 일부 생활의 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화 민족을 이런

異常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사람

과 현대 생활을 접목시키는 바로 그 시대의 사회 전반의 꿈이었다.(回顾历

史，中国千百年来以小生产为经济基础、以儒文化中的礼教为核心内容的传统文

明极大地妨碍着人的充分发展，人们在那样的社会中变得無力、卑微、充满奴

性，‘东亚病夫‘这一带有侮辱意味的蔑称倒是不幸道出了中国人生活的某些真

相。于是，摆脱这种性格病态、用真正美的人格使中华民族站立起来，成了人们

與现代化生活连系在一起的社会理想。)27)

曹禺의 전기 작품의 창작(1933～1940)은 중국역사에서 내분과 전쟁으로 사회 전체가

가장 큰 환란과 고통을 겪고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

라서 曹禺 작품 속 ‘원시적 힘’의 출현은 어쩌면 새로운 생활의 동경에서 비롯된 그 시

대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曹禺 작품의 축을 이루고 있는 ‘원시적 힘’은 바

로 사회의 이런 심리적 동태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중국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모두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었다. 이런 사회

적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서 오는 심적 고통은 젊은 작가 曹禺를 곤

혹스럽게 만들었다. 작가의 원시적 정서에 의해 반영되고 있는 작품 속의 희미한 희망

은 바로 작가의 미래에 대한 열정의 힘겨운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불가항력의

‘원시적 힘’이 이끄는 가운데 작가는 자신의 시야에 담겨져 있는 부패하고 참담한 현

실, 즉 인성의 자유와 사랑을 속박하는 봉건 제도가 상징하는 협소하고 암울한 ‘공간’

27) 李书磊, <从“寻梦”到“寻根” ― 关于近年文学变动的礼记之一>, ≪中国现代、当代文学研究(J3)≫

1986年 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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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로운 인생의 ‘공간’으로 넓혀나가려는 모호하지만 강한 열망을 키워나가고 있

다.

‘원시적 힘’의 인도에 따른 신 ‘공간’의 확장을 통해 작가의 낭만적인 추구가 진지하

게 반영되고 있다. ≪雷雨≫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하여 ≪日出≫에서는 ‘여관’과

‘기원’이라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原野≫에서는 ‘원야’라는 대지로 확대되

었으며 다시 ≪北京人≫에서는 상고의 ‘북경인’의 묘사를 통해 현실사회로부터 인류역

사라는 ‘공간’으로 확충되는 종횡 확장을 토해 거시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런 ‘공간’의 변화는 사실 이상세계로 접근을 시도하는 작가의 추상적인 표현 형태이다.

작가는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삶의 자유를 갈망하고 사랑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간

절한 욕망을 부각시키고 있다. 극중 인물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것은 단지 자유와 사랑

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추구이자 인류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

다. 비록 작가의 희망과 기대가 작품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술에서의 절망은 어쩌면 작가의 진정한 절망이

아니라 더 간절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작품 속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이를 이루지 못하는 번뇌가 넘쳐

흐르고 있다. 희망, 사실 이것은 번뇌에서 만들어지는 동경이라고 할 수 있다. 숨막히

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작가의 번뇌이며, 희망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번뇌이자 희망과 현실의 대립에서 오는 번뇌이다. 이런 번뇌는 실

제적으로 일종의 부정이자 반항이다. 봉건 가정, 부패한 사회 그리고 타락한 인성에 대

한 부정이자 자유가 봉건 제도의 억압에 대한, 사랑이 전통의 속박에 대한, 발전이 경

직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마음 속에는 비록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

나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삶이 저 멀리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또 이 빛이 작가의 마음

을 비추어 마음을 뜨겁게 끓어오르게 하고 있었다. ‘원시적 힘’은 바로 이렇게 역사와

생활이 전환되고 있는 그 시대에 작가의 생각과 정감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산물이다.

‘원시적 힘’과 ‘공간의 변화’는 역사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시기에 미래 생활에 대한

작가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미래사회와 행복한 인생에 대한 예술적 설계이

자 미래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긍정이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정이다. 단지

가정, 사회 또는 사랑, 인성에 관한 생활을 소재로 다루었을 뿐이다. 여기에는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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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정감의 복합성, 그리고 사회 현실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과 낡은 전통 사

이의 충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인물 형상의 구축, 또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묘사를 통해 인성에 함축되어 있는 내면과 가정. 사

회에 함축되어 있는 내면 및 이들 사이에 서로 흡수되고 제약되는 관계를 그려내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시적 힘’을 축으로 하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극중 인물들의 역학 구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적 힘이 뒤받침되어야 한다. 즉 풍부하고 다

양한 예술적 기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曹禺가 대범하고 용감하고 활력이 넘치는

‘원시적 힘’의 상징성을 빌어 사람․가정․사회와 역사라는 ‘공간’을 승화시키고 확장시

킬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예술 수법이 응집되어 조화롭게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었다.

본고에서는 ‘원시적 힘’의 발전과 희극 내용에 나타나는 ‘공간’의 확장을 통해 작가

의 인생관의 변화를 탐색하고, 인물 형상 및 그 함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예술 기법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거의 한 세기를 거쳐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잃지 않는 曹禺의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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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主題의 變化

1. 家庭에 대한 懷疑와 運命에 대한 두려움

≪雷雨≫는 曹禺의 첫 번째 대표작인 동시에 중국 현대 話劇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

었음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이 劇作은 曹禺라는 젊은 작가에게 일약 문단에서의 성공

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인들에게는 무궁한 평론의 공간을 남겨준 작품이다. 

23세에 불과했던 曹禺가 어떻게 대학 시절에 이처럼 내용과 예술성이 모두 뛰어난

話劇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선 ≪雷雨≫의 사상적

含義와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많은 평론가들이 曹禺가 극중에서

반영한 내용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탐구와 토론을 진행해 왔다. ≪雷雨

≫가 발표된 당시, 劉西渭(李健吾)․郭沫若․周楊 등이 작품에 대한 평론을 발표했는

데, 특히 周楊은 이 작품에 보이는 반봉건적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雷雨

≫의 ‘현실주의적 성공’이 중국혁명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작가가 비

록 실제적인 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현실적 묘사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하

여 혁명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였다. 28)

초기의 연구는 작가의 세계관 및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사상적 의의에 집중되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雷雨≫가 구미 戱劇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29) 그 후 1950년

28) 참조 : 周扬，<论≪雷雨≫和≪日出≫―并对黄芝冈先生的批评的批评>，≪周扬文集≫, 北京, 人民文学

出版社，1984，p.200.

29) 郭沫若，<关于曹禺的≪雷雨≫>，본문에서는“작가가 강조한 비극은 그리스식의 운명적인 비극이

다. (作者所强调的悲剧，是希腊式的命运悲剧。)”라고 본다. 刘西渭，<≪雷雨≫曹禺先生作>에서

는“≪雷雨≫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물의 성격과 심리분석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서 이루어졌다.

감히 주장을 펼친다면 작가는 이 두 작품에서 은연중에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하나는 그리

스 Uuripides 의 Hippolytus，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Rucine의 Phèdre, 이 두 작품은 내용이 유사

한데 모두 계모가 전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된다.(在≪雷雨≫里最成功的性格，最深刻而最完整的心

理分析，不属于男子，而属于妇女。容我乱问一句，作者隐隐中有没有受到两出戏的暗示？一個是希

腊尤瑞彼得司Uuripides 的Hippolytus，一個是法国辣辛Rucine的Phèdre，二者用的全是同一故事：

後母爱上前妻的儿子)”라고 서술한다.(참조≪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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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에는 ≪雷雨≫가 반영하고 있는 작가의 세계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어졌는

데, 크게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나는 작가를 확실히 숙명론자라고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작가를 숙명론자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는 주장이었다. 특

히 전자는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관점이었다. 신시기 이후 많은 작가들이 사상의 굴레

에서 벗어나 폭넓은 연구를 했는데, ≪雷雨≫의 주요 인물들의 성격 분석에 관한 연구,

서방 희극이 작품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모순과 갈등·대립에 관한 연구, 표현기법

에 관한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평론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작품이 세상의 빛을 본 후 작품은 다시 평

론가들에 의해 재인식되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문학 평론도 작가의 창작

의도와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작의 창작 의도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雷雨≫에 반영된 작가의 사회와 인생에 대한 사고를 통해 작품의 창

작동기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雷雨≫에는 ‘家’라는 개념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

되고 있다. 田本相이 쓴 ≪曹禺傳≫에서 曹禺의 성장 배경을 엿볼 수 있다. 曹禺는 태

어나서 3일 만에 친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부친은 친모의 여동생과 결혼을 한다. 계모

는 曹禺를 친 아들처럼 따뜻이 보살펴 주었으므로 이 사실이 曹禺의 성장과 사상 변화

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曹禺는 어려서부터

심리적으로 그가 생활하던 가정이란 울타리에 대해 이름 모를 저항감과 그 안에 완전

히 융화될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후에 유모로부터 현재의 모친이 그의 친모가 아

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모를 잃은 고독감과 단절감이 어린 그의 영혼을 사로잡

았다. 어린 曹禺의 마음은 항상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왜 내가 그처럼 괴

로워했는지 모른다.(我也不知道自己为什么那么苦闷)”30)고 曹禺는 말한 적이 있는데, 괴

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曹禺는 공부에만 전념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雷雨≫를

창작하는 데 많은 소재로 제공된다. ≪雷雨≫에 반영된 周朴園과 같은 봉건 가장의 이

미지는 曹禺의 생활에서 익숙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曹禺는 淸華大學 편입을 준비하면

田本相、胡叔和编，中国戏剧出版社，1991年)

30) 田本相, ≪曹禺传≫, 北京, 北京十月文艺出版社，1988年，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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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친구인 孙毓棠과 함께 孙毓棠의 외조부 집에서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집 또한 극중 周朴園의 집과 매우 비슷한 환경이었다. 봉건 가정에서 자란 曹禺가 그

의 첫 번째 劇作에서 본인이 가장 익숙한 봉건 가정을 반영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家’는 ≪雷雨≫의 작품 속의 구체적인 周朴園의 집과 魯侍萍의 집을 의미하는 동시

에 봉건제도와 봉건문화를 의미한다. 작가는 ‘家’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통해

봉건문화 전반에 대한 회의와 반항을 표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雷雨≫에는 알 수 없는 운명에 관한 작가의 두려움과 생각이 하나의 주

제 사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雷雨≫의 주제 사상과 의의에 대해서는 줄곧 많은 논쟁

이 있어 왔다. ≪雷雨≫의 결말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인과응보’가 아니기 때

문이다. 극중에 등장하는 선량한 魯侍萍은 미쳐버리고 순결한 四鳳은 죽는 반면, 비극

을 만들어 낸 周朴園은 오히려 살아남는 결말이 사람들의 상투적인 기대와 추측에 대

한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비극적 설정은 깊은 사고의 여운을 남긴다. 신시기

이전, 평론가들은 종종 ≪雷雨≫의 주제 사상과 당시의 혁명 현실을 밀접하게 연결짓

곤 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周揚이 ≪雷雨≫가 막 발표되었을 무렵 혁명과 관련을

지은 것처럼, 평론가들은 周朴園의 신분이 자본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극중 두 개의 갈

등, 즉 周朴園과 魯大海의 갈등, 周朴園과 魯侍萍의 갈등을 모두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雷雨≫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의 갈등 그리고 周朴園의 봉건

가부장적 관념에 대한 질타라고 단정지었다.

사실 한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진실한 含義를 기존의 관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제대

로 고찰해내기가 어렵다. 당연히 창작 당시 작가의 창작 배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曹禺는 ≪雷雨․序≫에서 창작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년 전 붓을 들었을 때를 회고해 보면, 나는 식견을 뽐내기 위해 일부러

기만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본다. 사실 난 내가 바로잡으려는 것, 풍자

하려는 것 혹은 공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

다. 아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야 용솟음치고 있는 어떤 감정이 나를 이

끌고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끼게 되었다. 나는 억압되었던 분노를 발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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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중국의 가정과 사회를 비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나는 그저

≪雷雨≫에 대해 희미한 윤곽만 그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때 나의 흥미를

끈 것은 단지 한 두 토막의 줄거리와 몇몇 인물들, 그리고 복잡하고 원시적

인 정서들뿐이었다.(现在回忆起三年前提笔的光景，我以为我不应该用欺骗来

炫耀自己的见地，我并没有明显地意识着我是要匡正，讽刺或攻击些什么。也许

写到末了，隐隐仿佛有一种情感的汹涌的流来推动我。我在发泄着被抑压的愤

懑，毁谤着中国的家庭和社会。然而在起首，我初次有了≪雷雨≫一個模糊的影

象的时候，逗起我的兴趣的，只是一两段情节，几個人物，一种复杂而又原始的

情绪。)31)

이 말에서 曹禺가 처음 ≪雷雨≫를 쓸 때 사회적 투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익숙한 소재를 작품에 표현해내는 것은 창작의 논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막 자유스러운 대학생활을 맛보기 시작한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曹禺의 시각은 주로 학

교와 가정생활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의 작가적 세계관이 周揚이 말한 것처럼 ‘앞선’32)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劇作의 주제 면에서 당시의 혁명적 정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

을 수는 없다.

曹禺는 傳記에서 그의 아버지인 萬德尊의 모습에 대해 자주 회고하였는데, 그의 부

친은 4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정치적 생애를 마치고 집에 한거하였다. 아내와 함께

종종 집에서 아편을 피웠고, 아이들에게 화를 잘 내고 성미 또한 급했으며 번민도 많

았다. 曹禺는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40세에 일을 그만 두고 집에 계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31)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序，≪曹禺全集≫第5卷，河北,花山文艺出版社，1996，p.14.

32) 周扬은 <≪雷雨≫와 ≪日出≫—그리고 黄芝冈의 비평에 대한 논평(论≪雷雨≫和≪日出≫—并对

黄芝冈先生的批评的批评)>에서“≪雷雨≫와 ≪日出≫은 창작 기교나 주제 내용에서 모두 반자본

주의의 의미를 지닌 우수한 작품이다. 無论在形式技巧上，在主题内容上，都是优秀的作品，它们

具有反封建反资本主义的意义≪雷雨≫與≪日出≫無论在形式技巧上，在主题内容上，都是优秀的作

品，它们具有反封建反资本主义的意义。”라고 말했다. 즉, 특별한 사상적 의미가 있는 앞서가는

작품이라고 본 것이다.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下)， 田本相、胡叔和

编，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91年，p.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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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함께 아편을 피웠다. 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는 매일 새벽에 일

어나 학교에 갔다가 오후 4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까지 자고 있었다. 종종 밤을 새워 아편을 피우다가 날이 밝아서야 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야 일어났다. 내가 집에 돌아올 무렵 항상 집안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사실 집에는 요리사와 요리 보조, 인력거꾼과

하인, 그리고 가정부 등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집은 무덤처럼 조용

해서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였다.(我父亲四十岁就赋闲了，从早到晚，父亲和母

亲在一起抽鸦片烟，到我上中学时，每天早晨去学校，下午四点回家，父亲和母

亲还在睡觉，他们常常是抽一夜鸦片，天亮时才睡觉，傍晚才起床。每當我回到

家里，整個楼房里没有一点动静，其实家里人并不少，一個厨师、一個帮厨、一

個拉洋车的，还有佣人和保姆，但是，整個家沉静得像座坟墓，十分可怕。)33)

이러한 성장 환경에서 曹禺는 심적 고민을 해소하고 배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따

라서 曹禺의 첫 劇作은 그의 청춘의 격정을 분출하고 뿜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격정은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품 속에 표출되었다. ≪雷雨≫의 운명관에 대해 처음 거론한 사람은 劉西渭였다. 그

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작가는 진정 하늘을 대신해 이야기한 것일까? 만약 이것이 인과응보라면,

그것이 하늘의 뜻일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 작가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운명은 과연 형이상학적인 노력에 달려 있는가? 아니, 절대 그

렇지 않다. 오히려 인물의 복잡한 사회관계와 복잡한 심리형태에 숨겨져 있

는 것이다.(作者真正要替天说话吗？如果这里不外报应，报应却是天意吗？我怕

回答是否定的，这就是作者的胜利之处。命运是一個形而上的努力吗？不是！一

千個不是！这藏在人物错综的社会关系和人物错综的心理作用里。)34)

劉西渭는 작품 속에 작가의 운명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33) 田本相，刘一军主编, <我的生活和创作道路―同田本相的谈话>, ≪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

文艺出版社，1996，p.84.

34) 李健吾, <≪雷雨≫曹禺先生作>,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田本相、胡

叔和编, 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91，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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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운명이 아니라 인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인물의 성격

그 자체라고 보았다. 劉西渭의 견해는 劇作의 운명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평론가들은 ≪雷雨≫에 반영된 운명적인 관념을 작가의

唯心論적 세계관의 표현으로 보기도 하였다.35) 또 어떤 이들은 작가에게 일부 모호한

관점과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작품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하였다.36)

필자는 ≪雷雨≫의 ‘운명’ 관념이 작가 자신의 격정을 분출한 것이자 당시의 사회

현상과 생활 환경을 예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

럼 曹禺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가정적 배경과 심리적 변화가 결합된 산물이라고 본다.

작가 자신의 집과 극중에서 묘사된 周朴園의 집은 모두 작가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

다. 극중 周朴園의 집도 자신의 집과 같은 봉건 가정이었으므로,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작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曹禺의 큰 형 家修와

부친 萬德尊의 갈등 또한 曹禺가 직접 보아온 것이었다. 그들 간의 갈등은 큰 형 家修

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曹禺가 ≪雷雨≫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회의이자 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봉건 가정에 대한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宋劍華가 그의 저작 ≪곤혹과 탐구：曹禺 조기 화극

창작 연구(困惑与求索：论曹禺早期的话剧创作≫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닌 것이다. 曹禺가 어린 시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잠

재의식 속에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사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어린

시절 사회와의 접촉이 많지 않았던 曹禺로서는 초기의 창작과 어린 시절 그가 보낸 뿌

리 깊은 봉건 가정의 영향을 분리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曹禺가 劇作에 반영한 ‘운

35) 华忱之은 <论曹禺解放前的创作道路>에서 “曹禺는 ≪雷雨≫를 쓸 때 미처 마르크스주의의 사

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적을 통해 운명적인 관념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그의

≪雷雨·序≫에 나오는 비극의 죄악의 근원이나 이와 관련된 해석은 모두 유심주의 논리에 근

거하여 말한 것이다.(他创作≪雷雨≫时，由于还没有掌握马克思主义思想武装，加之又从书本上得

来一些命运观念，因此，他在≪雷雨序≫中对这场悲剧的罪恶根源的某些解释，基本上是属于唯心

主义的。)”라고 했다.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本相、胡叔和编，

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91，p.363.

36) 欧阳凡海은 <论≪日出≫>에서 “작가는 ≪雷雨≫를 쓸 때 사상뿐만 아니라 예술적 기교 면에

서도 전반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 作者写 ≪雷雨≫的时候，不但在思想上是模糊的，他的

艺术方法也缺少统一的把握”。(≪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下) 田本相、

胡叔和编，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91，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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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한 관념적 사고는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봉건 가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雷雨≫에 등장하는 몇몇 안 되는 인물들의 결말은 모두 알 수 없는 운명의 손길

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극 중의 운명은 냉혹하고 신비로운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부지런하고 선량한 魯侍萍은 삼십 년 전 周씨 가문의 큰 도련님인 周朴園와 문제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데, 당시 周씨 가문의 지위와 권세 때문에 섣달 그믐날 周朴園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그러나 삼십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자신의 친 딸이 周씨 가문

에서 다시 ‘문제’를 만들어 냈고, 게다가 그 상황이 자신의 처지와 판에 박은 듯 똑같

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딸이 周씨 가문의 2대 도련님인 周萍을 좋아하게 되었고, 周萍

은 공교롭게도 자신과 周朴園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었던 것이다.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 우연의 일치는 사실 바로 운명이 만

들어 낸 것이다. 魯侍萍이 濟南에서부터 일부러 자신의 딸을 데려가려고 周씨 가문을

찾았을 때, 자신이 찾아온 그 곳이 바로 周씨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극의 줄거리는 이미 극중 인물들의 통제를

넘어서게 된다.

제3막에서 蘩漪가 魯씨 집에 나타나 周萍과 四鳳의 가출을 제지하면서 불륜의 관계

는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무정한 운명의 손길은 蘩漪의 폭로로 결국 수습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자아 해방과 혼인의 자유라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蘩漪는 周萍을 위협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周朴園을 내세운다. 蘩漪의 예측

과는 달리 극중 주요 인물들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고 동시에 파멸의 결말을 맞게 된

다. 雷雨가 치는 밤에 우선 비극의 근원인 周朴園이 周萍과 四鳳의 관계를 말하게 되

고, 그리고 이미 관계를 맺은 두 남녀는 그들 사이에 생겨난 사랑과 혈연의 제약을 받

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무정한 운명은 周萍과 四鳳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 四鳳의 죽음으로 인해 四鳳의 순결하고 아름다움에 희망과 동경을 품고

있던 周沖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周沖의 죽음 또한 운명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운명의 신은 ‘原罪’37)의 당사자인 周朴園과 魯侍萍 두 사람은

37) 原罪(Original sin) : 기독교 전설에 나오는 말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씻을 수 없는

‘罪行’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죄인 原罪와 本罪가 있다고 말한다. 原罪는

인류의 시조가 저질러 물려준 罪性이자 恶의 근원이다. 本罪는 사람들이 금생에 저지른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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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살려둔 반면, 무고한 다음 세대의 젊은 목숨들을 빼앗아간 것이다. 운명이 인간

에게 내리는 징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작가는 극중 인물의 결말을 통해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였다.

曹禺는 “≪雷雨≫를 쓸 때 나는 젊은 나이였다. 그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비난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회적 성취를 얻겠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주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지 않았었다. (我写≪雷雨≫的时候，很年

轻，那时不怕人说，不怕人批评，没有那么多的顾虑，也没有想到一定要达到一個什么样的

社会效果，甚至连主题也没有预先想到它。)”38)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솔직한 작가의

말 속에서 주제 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미 작가가 자신의 마음 속에 존재

하는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는 운명에 관한 문제를 표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曹禺는 ≪雷雨≫의 집필을 끝낸 후,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운명을 참고 했음을 분명

히 밝힌 바 있다. 대학 시절, 그는 많은 서양문학 작품들을 통독하였는데, 특히 입센의

희극과 <잘 짜여진 연극>39)에 흥미를 가졌다. 曹禺의 첫 번째 대표작인 경우 그가 받

은 서양 劇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모방했건 참고했건 간에, ≪雷雨≫는 작

가가 어렸을 적부터 아주 익숙한 봉건 가정에 대한 질타이자 운명의 장난에 대한 인간

의 깊은 두려움과 의혹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雷雨․序≫에서 “우주는 하나의

잔혹한 우물과 같다. 안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외쳐도 그 어둠의 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다(宇宙正像一口残酷的井，落在里面，怎样呼號也难逃这黑暗的坑。)”고 말한 바 있다.

우주 속 인간의 존재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채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에 떠 있

原罪는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명제이자 教义이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禁果”를 몰래 훔

쳐 먹은 후, 하나님의 뜻을 어겨, 그 죄가 후손들에게 물려져 인류의 온갖 죄악과 재난, 고통과

죽음의 근원이 되었다고 여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다. (参考 : 高喆, <‘原

罪’释疑>, ≪宗教学研究≫, 2005年 第3期.）

38) 田本相，刘一军主编, <我的生活和创作道路－同田本相的谈话>, ≪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

文艺出版社，1996，p.94.

39) 佳构剧(well-made-play, 잘 짜여진 극）: 복잡하고 까다로운 줄거리로 유명한 戏剧 작품의 종류. 19세

기 후반 프랑스의 극작가 외젠 스크리브, 빅토리아 사르두 등의 작가로 인해 유명해졌다. 이 명칭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풍자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줄거리가 과장되고

내용이 기계적인 희극을 가리키는 의미로 여겨진다. 주로 일련의 치밀히 계획된 줄거리의 효과에 의

지해 관중을 사로잡는 극을 가리킨다.(내용출처 : 夏征农主编, ≪辞海≫, 上海辞书出版社，1999，

p.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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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돛단배와도 같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曹禺의 생각이며 작품의 주제의

식이다.

2. 不條理한 社會에 대한 暴露와 思索 - ≪日出≫

≪日出≫은 1936년 6월에서 9월까지 ≪文學季刊≫에 연재되었으며, 이어 文化生活出

版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日出≫ 발표 후 많은 평론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曹禺의 첫 번째 작품인 ≪雷雨≫와 비교했을 때, ≪日出≫은 소재

의 폭도 넓어지고 예술적 기법 또한 발전한 작품이라 여겼다. 曹禺는 ≪日出≫의 창작

동기에 대해 회고하며, 그 이유를 기형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극도의 정서적인 충돌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日出․跋≫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이 기이한 사회를 유랑하면서 나는 악몽과도 같은 인간사를

보았다. 그 모습을 나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심각한 문제로

변해 필사적으로 나를 공격해왔다. 나의 감정을 작열시켰고 나의 분노를 들

끓게 했다. 마치 열병에 걸린 환자와도 같았다. 온종일 귀신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내 귓가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나를 재촉하고 괴롭히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도 평온할 수 없었다.(这些年在这光怪陆离的社会里流荡

着，我看见过多少梦魇一般的可怖的人事，这些印象，我至死也不会忘却。它们

化成多少严重的问题，死命地突击着我，这些问题灼热我的情绪，增强我的不平

之感，有如一個热病患者。我整日觉得身旁有一個催命的鬼，低低地在耳边催促

我，折磨我，使我得不到片刻的宁贴。)40)

여기서 ≪日出≫의 탄생은 그의 격정의 표출이자, 젊은 시절 그가 목도한 어두운

사회에 대한 일종의 직접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다.

曹禺가 ≪雷雨≫을 저술하던 시기에 그의 관심은 어렸을 적부터 익숙한 봉건가정과

40) 田本相，刘一军主编，<≪日出≫跋>，≪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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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정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에만 국한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日出≫을 발표

한 후 그의 경험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보다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田本相의 ≪曹禺

傳≫에 의하면 曹禺는 ≪日出≫이 발표되던 시기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종종 친구들과

함께 ‘中旅’라는 호텔에서 만나 토론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 호텔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인간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돈

을 물 쓰듯 하는 행태는 그가 보아왔던 하층민들의 생활고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며,

인간 사회의 이러한 불평등한 현상은 그의 민감한 창작 신경을 자극시켰다. 그는 사회

의 이중성에 경악했다고 한다. ≪日出․跋≫에서 그는 “대지에 천둥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지상에 똬리를 틀고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이 모조리 쓸려가는 것을 꼭 한번

보고 싶다. 설사 땅이 함께 꺼져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할지라도.(我也愿望这一生

里能看到平地轰起一声巨雷，把这群盘据在地面上的魑魅魍魉，击個糜烂，哪怕因而大陆便

沉为海)”, “나는 주변의 불공평한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저주한다. 이런 썩어빠진 인간

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희망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我恶毒地诅咒四周的不

公平。除了去掉这群腐烂的人们，我看不出眼前有多少光明)”41)라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작가의 진실된 생각이며, ≪日出≫을 쓰게 된 주요 동기이다.

≪日出≫ 발표 후 많은 평론가들이 작품의 내용에 착안하여 작품의 주제 사상에 대

해 토론하였다. 그들은 ≪日出≫이 ‘혈연적 우연’과 ‘운명의 냉혹함’을 중시한 ≪雷雨≫

의 단순성에서 벗어나 고름으로 얼룩진 사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금전 사회의 죄악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42) 심지어 어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작가의 세계

41) <≪日出≫跋>, ≪曹禺全集≫第5卷，花山文艺出版社，1996，p.27.

42) 1) 周扬은 <论≪雷雨≫和≪日出≫―并对黄芝冈先生的批评的批评>에서 “만약≪雷雨≫에서 작가

가 여전히 숙명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日出≫을 쓸 때는…… 더 이상 신비롭고 알 수 없

는 사물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의 부패와 국민의 고통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고 있

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창작적 시각은 이미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는

반식민지 금융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는 사회를 그의 캔버스에 그려놓았다.(如果

说在≪雷雨≫中作者对于现实还抱着宿命论的观点，那么到写≪日出≫时……而不再有对于隐秘不

可知的事物的憧憬和恐惧，那种悲天悯人的思想了。他的创作的视线已从家庭伸展到了社会。他企

图把一個半殖民地金融资本主义制度下的脓疮社会描绘在他的画布上。)”고 하였으며, 또 “≪日出

≫에서 거의 모든 인물들은 금전 사회의 부속물이자 찌꺼기이다.(≪日出≫里的人物几乎全都是

这個金钱社会里附属物或是渣滓。)”라고 말했다.”(참고 :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

研究资料≫(下), 田本相、胡叔和编，中国戏剧出版社，1991，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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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까지 보았다. 작품의 마지막에 나타

나는 달구질 노래와 日出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무산계급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작가는 ≪日出≫의 주제에 관한 사람들의 해석을 미리 예견이나 한 듯, ≪日

出·跋≫에서 “인용문의 순서는 고심하여 짠 것으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독자

들이 보다 애정적인 시선으로 두 번만 더 읽는다면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조금은 느

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이 몇 단락의 인용문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那引文编排的次序，都很费些思虑，不容颠倒。

偏爱的读者如肯多读两遍，略略体会里面的含义，也许可以发现多少欲说不能的话，藏蓄在

那几段引文里。)”43) ≪日出≫의 서막 앞에 작가는 몇 단락의 인용문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老子의 ≪道德經≫에 나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日出≫의 주제라고 생각해

온 것인데 “하늘의 도는 남는 데서 덜어내어 모자라는 데에 보태지만, 사람의 도는 그

렇지 않아 모자라는 사람에게서 덜어내어 남는 사람에게 바친다.(天之道損有餘而補不

足, 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44)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단락의 인용문

에서 그는 ≪성경≫의 많은 말들을 인용하였고, 또 독자들에게 이 인용문의 순서들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준다.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들리면서 그 단서가 마치 이 몇

단락의 말 속에 숨어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첫 번째에는 ≪신약․로마서≫에 나오는 말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

를 옳다 하느니라.” 이다. 이는 금전사회의 오염된 어두운 사회 현상에 대한 작가의 통

렬한 비판 및 저주를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는 ≪구약․예레미아서≫의 말을 인용하

2) 李蕤는 <从≪雷雨≫到≪日出≫>에서 “만약 ≪雷雨≫가 운명의 비극이라면 우리는 ≪日出

≫을 사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雷雨≫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이 봉건 가정의

폐허라면 ≪日出≫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고름으로 얼룩진 사회이다. (如果说≪雷雨≫是命运

的悲剧，则≪日出≫我们愿意说它愿意接近于社会的悲剧，如果我们嫌≪雷雨≫给我们展开的只是

封建家庭的废墟，那么我该承认≪日出≫给我们托出的却是脓疮社会的大半面。)”라고 했다. ≪中

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下), 田本相、胡叔和编，中国戏剧出版社，1991，

p.718.

43) <≪日出≫跋>,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 p.32.

44) 田本相编, ≪日出≫, ≪曹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8,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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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어두운 사회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가는 어두운

사회가 붕괴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日出·跋≫에서 말한 “언

제 멸망할 것인가, 나도 너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時日曷喪, 予及汝皆亡。)”45)와 같은

맥락이다. 세 번째는 ≪신약․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말로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

서 밥을 먹어야만 한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즉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는 ≪신약≫의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어두운 사회와 시대가 결국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작가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

서막 앞에 이 몇 단락의 인용문을 의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금전 사회에 대한 작가

의 고발과 함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작가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日出≫의 마지막

1막에서 陳白露가 자살하려고 할 때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막노동꾼들의 달구질 노

래 소리와 햇빛이 밝게 집안을 비추는 장면 모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작가의 저작

동기가 담겨진 부분이다. 비록 신시기 이전에 많은 평론가들이 曹禺의 작품과 당시의

혁명적 정세를 억지로 연결시킨 것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曹禺의 작품은 사회생활에

대한 반영이므로 현실주의라는 커다란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체흐

프는 일찍이 현실주의에 대해 “생활의 본래 모습에 근거해 생활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현실 생활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 역시 다르므로 문학 작품에서도 천태만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曹禺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결코 맹목적으로 그가 익숙지 않는

예술창작의 추세에 편승하지 않았다. 모든 劇作은 그의 시적인 의미와 思考가 응집된

결정체이다. 평론가인 朱棟霖은 曹禺의 현실주의 창작을 ‘현실주의의 詩化 형태’46)라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日出≫은 당시 어두운 사회에 대한 작가의 심도 있는 고발인

45) <≪日出≫跋>，≪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27.

46) 朱栋霖，＜现实主义诗化形态－兼论戏剧的诗本体＞，选自≪曹禺戏剧研究论文集≫，北京, 中国戏

剧出版社，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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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종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憤怒의 探索과 混亂

1936년 ≪日出≫이 발표된 후, 曹禺는 余上沅47)의 초빙으로 南京에서 국립희극학교

의 교수직을 맡는다. 그곳에서 그는 ≪原野≫를 구상하게 되는데, ≪文叢≫의 주간 靳

以가 曹禺에게 원고를 청탁하자, 曹禺는 연재방식으로 빠른 창작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原野≫는 ≪雷雨≫나 ≪日出≫처럼 행운이 따르지는 않았다. 칭찬은커녕 오히려 많

은 비판과 질책을 받는다. ≪原野≫에 대한 평론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많은 이들이 이 작품을 작가의 실패작으로 보고 있다. 杨晦는

<曹禺论>에서 직설적으로 “≪原野≫는 曹禺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다.(≪原野≫，可

以说是曹禺最失败的一部作品。)”48)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는 신비주의 상징 예술기법에 집착하여 현실 문제를 신비화하고 상징화

하였는데 이는 그의 사상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현실적 측면에 입각

하여 사회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사회문제에서 신비주의의

상징을 만들어냈다. ……오히려 현실과 점점 멀어져가면서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어렴풋하다. 어쩌면 曹禺는 이것을 예술의 최고의 경

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는 그의 예술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할

47) 余上沅(1897-1970), 중국 沙市 출생으로 영화감독이자 희극 교육가이다. 北京大学을 졸업한 후

清华大学에서 조교를 했다. 1923년 미국 칼니지(Carnegie) 대학과 콜롬비아(Columbia) 대학에

서 유학했다. 1925년 귀국 후 북경예술전문대의 희극학과 설립과 中国戏剧社의 창단에 직접 참

여했다. 1936년 南京国内戏剧전문대학의 학장에 취임했으며. 中华人民共和国 건국 이후 沪江大

学、复旦大学、上海戏剧学院의 教授를 역임했다. 영화≪茶花女≫, ≪阿Q正传≫등의 감독을 맡

았으며, 저서로서는≪上沅剧本甲集≫, ≪戏剧论集≫등이 있다. ≪表演艺术大纲≫, ≪西洋戏剧理

论批评≫, ≪戏剧概论≫등을 저술했다.(参考≪简明戏剧词典≫, 上海, 上海辞书出版社，1990，

P.297.)

48) 田本相、胡叔和编，≪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北京, 中国戏剧出版

社, 1991，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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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他却为他的思想所限制，他迷恋于神秘象征的艺术表现法，于是把一

個现实的问题，给神秘象征化了，他不从现实去了解社会问题，却从现在的社会

问题里，得出神秘象征的了解……反倒跟现实离开，像是雾里看花一样地迷迷离

离，模模糊糊起来。这也许就是曹禺所认为的艺术的最高境界吧，实际这是他艺

术的最大失败！)49)

刘正强은 <曹禺的世界观和创作―兼评, 也谈曹禺的≪雷雨≫和≪日出≫>에서 “≪日出≫

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다가 ≪原野≫에서 양심적 문제로 전환한 것은 퇴보라고 보

지 않을 수 없다.(从≪日出≫所提出的社会问题转为≪原野≫的良心问题，这不能不是一

個倒退。)”50)고 하였다.

刘绶松은 ≪중국 신문학사 초고(中国新文学史初稿)≫에서 “그는 억지로 원시적 색채

가 짙고 공포스럽고 거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추상적인 운명

에 대한 대항―즉 비과학적인 관념을 주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原野≫는 현실

적 의미에서 ≪日出≫과는 비교가 안 되며 ≪雷雨≫에 비해서는 더욱 부족하다. 이 작

품은 작가의 극본 중에서 최고의 실패작이다. (他所要着意渲染的是原始性的恐怖与粗犷

的气息，所要表现的是人类对于抽象的命运的抗争―一個非科学的纯观念的主题……因此，

原野一剧的现实意义，不仅赶不上≪日出≫, 而且还远逊于≪雷雨≫, 它在作者的许多剧作

中，应当是失败的一個。)”51)라고 하였다. 음침한 분위기가 흐르는 줄거리와 이해하기

힘든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어떤 평론가들은

≪原野≫의 탄생을 이전의 두 작품과는 필연적인 발전 관계가 없는 뜻밖의 것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사상적 변화에는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曹禺가 ≪

原野≫의 소재로 농촌을 택한 것은 이유 있는 선택이었다. 曹禺는 봉건 가정에서 자라

났지만, 주변에서 땅을 잃고 도시로 온 떠돌이 농민들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된다. 이

들로 인해 曹禺는 어려서부터 하층 사회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계기를 갖

49) 田本相、胡叔和编,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91, pp,248-249.

50) 刘正强, ≪中国当代文学研究资料·曹禺研究专集≫(上册), 福建,海峡文艺出版社，1985，pp.387-388.

51) 刘绶松, ≪中国新文学史初稿≫, 北京, 人民文学出版社，1979，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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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田本相은 ≪曹禺评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華北에 큰 수혜로 많은 수재민들이 天津으로 몰려들었던 해가 있었는데,

거리 곳곳에는 구걸하는 사람과 아사한 시체로 가득했다. 曹禺 집 근처의 길

가에도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광경은 너무나 비참했다. 曹

禺는 그 때를 추억하면서 ‘피난민들은 정말 너무 비참했습니다. 늙은 노파

혼자서 아이 둘을 업고 있었는데 그 광경은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 때 목격

한 비참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天津시 주변 농촌에도 갔었

는데 정말 황량하고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향후 제가 글을

쓸 때 최초의 이미지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그 수혜 때 段妈가 萬公館에 오게 되었다. (有一年，华北洪水成灾。灾民涌进

天津，沿街乞讨，饿殍遍地。就在曹禺家的附近马路上也搭满了窝棚，其惨景令

人不忍目睹。曹禺回忆说：‘看到那些逃难的人，真是惨极了。一個老婆婆挑着两

個孩子，可怜得很。目睹那种惨景，是至今都未能忘记的，我还到天津郊区去

过，那也是十分荒漠而悲惨的景象。这些，都是以後写戏的最初印象。’正是在这

次水灾中，段妈来到了萬家公馆。)52)

曹禺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段姆도 그 비참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농촌

토착세력의 억압으로 시부모와 남편과 아들을 모두 여읜 그녀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했

다. 段姆는 종종 어린 曹禺에게 자신의 비참한 가정사를 들려주면서 슬플 때에는 눈물

도 흘렸다. 이것이 당시 曹禺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曹禺는 어린 시절 아버지 萬德尊이 河北 宣化에 鎭守使로 임명되면서 한동안 그곳

에서 생활하는데, 관청에서 고문당하는 죄인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 죄인들의 비명소리

는 늘 曹禺를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죄인들은 대부분 현지의 가난한 농촌 주민들이었

다. 曹禺는 자신이 살고 있는 小白樓 밖에 이런 비참한 곳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으

며 거기서 그는 인간의 잔인함을 알게 되었고 공포의 분위기도 직접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原野≫를 집필할 때 曹禺는 南京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가 살고 있

는 집 건너편에는 國民黨의 제일 모범 감옥이 있었다. 그 곳에서 曹禺는 처참하고 공

52) 田本相,≪曹禺评传≫,重京, 重京出版社, 1993,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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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 이러한 사실들이 曹禺에게는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그가 듣고 목격한 이러한 충격적인 인생과 삶은 曹禺가 농촌이라는 소재와 더불어 감

옥과 죄수 등에 상당한 흥미를 느끼게 된 핵심적 계기로 작용했다.

≪原野≫는 아마 적절한 시기를 만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극본이 반 정도 발표

될 무렵 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따라서 소재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냉

대를 받게 된다. 작품 속에 사용된 많은 심리적 묘사와 상징은 ≪原野≫의 창작 주제

를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었고 평론가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평론가들은

≪原野≫의 창작을 현실주의 창작 원칙과 방법에 맞지 않는 실패작으로 보았고, 어떤

평론가들은 “봉건 제도와 토착 세력의 지배에 있는 수많은 농민들의 비참한 운명과 강

렬한 반항을 표현하였다.(表现广大农民在封建制度和土豪劣绅的残酷统治下的悲惨命运及

其强烈的反抗)”53)고 평하기도 하였다. 揚帆曾은 曹禺의 ≪原野≫ 창작배경에 대해 “이

극은 民國 초년, 北洋 軍閥 混戰 時期에 농촌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쓴 것이다. 당시

는 ‘5·4’ 운동과 新思潮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공산당도 없던 시절이었다. 농촌에서

는 총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왕이었다. 농민은 매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

해있었고, 반항하고 싶어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这個戏写的是民国初年，北

洋军阀混战初期，在农村里发生的一件事情。當时，“五四”运动和新的思潮还没有开始，共

产党还未建立。在农村里，谁有枪，谁就是霸王。农民处在一种萬分黑暗，痛苦，想反抗而

又找不到出路的状况中。)”54)라고 했다. 曹禺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였다. 그러나 작가

자신이 ≪原野≫의 창작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 趙浩生과의

인터뷰에서 曹禺는 “≪原野≫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원래는 농민에 대해서 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질 토호에 관해 쓰려고 한 것이었다. (≪原野≫不算成功，原想写

农民，写恶霸欺负人。)”55)고 밝혔다. 그는 ≪原野≫의 주제가 원한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이를 번복하였다. 그는 ≪나의 인생과 창작의 길(我的生活和創作道路)

≫에서 “≪原野≫는 복수를 주제로 한 작품이 아니라, 봉건적 핍박을 받는 농민들의

53) 苏关鑫·郑纳新, ＜超越的艰难－对≪原野≫失误的文本审视>, 广西师范大学学报(哲社科学版), 1993

年第2期，p.66.

54) 张葆莘，<曹禺同志谈剧作>，≪曹禺全集≫第7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p.286‐287.

55) 赵浩生，<曹禺从≪雷雨≫谈到≪王昭君≫>，≪曹禺全集≫第7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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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과 점차적인 각성에 대한 것이다. 仇虎는 불 같은 복수심을 품은 사람이다.(≪原野

≫不是一部以复仇为主题的作品，它是要暴露受尽封建压迫的农民的一生和逐渐觉醒。仇虎

有一颗火一样复仇的心。)”56)라고 말하였다.

최근 몇 년간 현대문학 연구에 새로운 관념과 방법이 사용되면서 ≪原野≫의 창작

의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魏庆培은 “≪原野≫의 ‘原野’는 총체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다. 쇠사슬의 상징이자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고 가두는 형태의 올가

미로써 유형적인 실체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신비로운 안개가 극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삶의 역경에 처해있다는 철학적 관념을 암시하고

있다.(≪原野≫中的‘原野’已获得了整体性的象征意义,它不仅是现实中铁镣的对应物，成为

压抑、禁锢人心靈的有形的樊笼，而且远远超出这有形的实体，像一层神秘的雾弥漫着整個

剧本，深刻地暗示出人类面临不可挣脱的残酷生存困境这一哲学命题。)”57)고 여겼다. 이

러한 해석은 曹禺 희극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임이 분명하다.

≪原野≫는 曹禺가 처음으로 시도한 농촌을 제재로 한 劇作으로, 그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曹禺의 劇作에 대한 앞의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曹禺가 독립적인 창작 개

성이 있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사색과

느낌을 반영하고 있다. ≪原野≫는 뛰어난 현실주의 劇作으로 30년대의 농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창작의 전체 흐름과 방향에 있어 曹禺가 농촌을 소재로 선택한 것

은 새로운 시도이자 사회에 대한 작가의 내면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농촌에

는 땅을 잃은 仇虎와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군벌의 혼전과 농촌의 계

급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줄인 땅을 잃고 유랑의 길에 올라야만 했다. 그

들은 곧 수많은 ‘仇虎들’로 변해 갔다.

그러나 曹禺의 劇作이 줄곧 ‘문제 현실주의’의 제한된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

은 아니다. 그는 복수를 하는 仇虎의 살인 전후의 심리와 정신적인 변화를 통해 그가

겪은 심리적 고통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劇作에서 ‘복수’는 단지 인물을 표현하기 위

해 작가가 사용한 사건이면서 또한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原野≫

56) 田本相、刘一军主编，＜我的生活和创作道路＞，≪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

p.100.

57) 魏庆培，<困境与开拓—曹禺剧作≪原野≫的思想蕴涵和艺术追求>，广西, 广西师范大学学报，2004，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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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은 극중 인물의 표현에 풍부한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象徵과 의식의

흐름 등의 기법을 활용해 생동적인 인물 형상을 그려냈다. 仇虎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채 자살하는 것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당시 사회에 대한 절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司徒珂은 <≪原野≫논평(评≪原野≫)>에서 “≪日出≫과≪原野≫를 비교해 본다면

분명≪原野≫가 더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原野≫에서 하나의 아름다

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깊은 사색을 자아낼만한 관점이다. 如以≪日出≫

来和≪原野≫比较的话，≪原野≫该是更完美的作品，作者在≪原野≫中还表现出一個美丽

的Idea, 这种Idea颇值得深思回味。”58)라고 말했다.

≪原野≫에서 작가는 단순히 이야기를 엮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인생

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있다.≪原野≫의 가장 성공적인 부분은 사실을 통해 철학적 관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原野≫에서 표현되는 예술적 추구로 볼 때 작가는

인간의 영혼을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심미적 목표를 두고 있다. 仇虎의 심적 갈등의 변

화 과정을 통해 그의 마음 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오랜 봉건 문화의 관념과 의식이 어

떻게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넓은 ‘原野’와 깊은 ‘원

한’을 갖고 있지만 자신만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仇虎는 현실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

공하지만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는 실패한다. 작가는 이것을 통해 봉건문화의

깊은 폐해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인간 스스로를 옭아매는 한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는 영원히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철학적 관점을 시

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뛰어난 작품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

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原野≫는 소재 선택과 주제 표현이 모두 이

전의 曹禺 작품과는 분명히 많이 다르다. 작가의 예술 표현 기법이 다르다는 점 외에

도, ≪原野≫를 창작한 시대적 배경과 요구 역시 ≪原野≫가 외면 받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原野≫는 신비주의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이는 현실주의에 익숙해 있는 당시 정

58) 司徒珂, <评≪原野≫>，≪中国文艺≫1943, 第 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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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는 거리가 있었고 따라서 실패작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原

野≫의 신비한 색채를 통해 미래에 대한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작가의 고민

과 혼란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신비적인 색채에 따른 연출의 난이도

가 작품을 실패작으로 몰아간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작가는 <≪원야≫부록(≪原野

≫附記)>에서 “이 극의 연출은 비교적 어렵다. 첫째 배우 물색이 힘든 것이고 ……, 둘

째로 무대설치와 조명 또한 매우 번거롭다, ……(这個戏的演出比较难，一是角色难找,

…… ; 二是布景、灯光都相當繁重 ……。)”59)고 하였다.

중국 희극은 서양에서 들여온 것으로, 陽予倩․田漢․郭沫若 등이 중국 話劇 운동

을 이끌어온 선구자로, 그들은 서구 희극을 막 접하면서 현실주의 희극의 비판을 받

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희극 유파들도 함께 받아들였다. 따라서 ‘5․4’ 신문화 운

동으로 서양 희극사상이 유입되면서 중국 희극 관념이 크게 변화되었다. 서양으로부

터 상대적으로 많은 새로운 문학 형식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사상적 해방과 희극 개

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희극의 형식은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30년대

에 들어 중국의 역사적 정세가 전환기에 접어들자 희극은 许朝增의 말처럼 “현대 희

극 운동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적 전투의 전통, 즉 일반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무산계

급 혁명의 수요로 바뀌었다.(现代戏剧运动反帝反封建的战斗传统，有一般的民主主义要

求转向無产阶级革命戏剧。)”, “중국의 희극 운동은 5·4시기부터 30년대 초에 이루어졌

다. 희극은 개방적인 것인데, 30년대 이후에는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였다.(我国戏剧运

动从五四以来到三十年代初，戏剧是开放式的，而三十年代以後逐渐走向封闭。)”60)고 한

것처럼 변화하게 되었다. 희극이라는 외래적 예술 기법 형식 또한 반드시 혁명적 필요

성과 민중의 기호에 맞추도록 요구되었고, 따라서 ≪原野≫(1937년)처럼 상징적 색채가

상당히 강한 희극작품이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시대적 선택과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중국 관중들의 심미적 관점이 변화하면서 ≪原野≫는 오히려

80년대 신시기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59) 田本相, 刘一军主编, <≪原野≫附記>, ≪曹禺全集≫ 第1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577.

60) 许朝增, <从戏剧发展历程看≪原野≫>, ≪曹禺戏剧研究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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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禺의 딸 萬方에 의해 개편된 연극 ≪原野≫가 1989년 뮌헨 제3회 국제음악희곡연

구회에서 “특별 격려상(特别荣誉证书奖)”을 수상했고, 1991—1992년에는 미국 케네디센

터 워싱톤극단(肯尼迪中心华盛顿歌剧院)에서 공연을 했으며, 1993년에는 대만성립교향

악단(台湾省立交响乐团)에서도 공연을 했다.

≪原野≫는 영화로도 각색되어 1981년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국제 최우수 영화추

천 격려상(世界最优秀影片推荐荣誉奖)을 수상하였다. 1988년 제11회 중국 영화계의 최

고 상인 ‘백화상(百花奖)’ 중 최우수 故事篇상과 최우수 여우상刘晓庆）을 수상하였다.

≪原野≫의 연극과 영화가 모두 신시기에 들어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것은 ≪原野≫의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입증해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냉대받아 온 이유가 그 당시 관

중의 심미적 관점과 배우의 연기력과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4. 封建 社會의 沒落과 그에 대한 嘲笑

1940년 曹禺는 그의 작품 중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작품인

≪北京人≫을 발표했다. ≪北京人≫은 봉건적 대가정의 몰락을 그린 작품이다. 외세에

항거하는 국민적 정서가 고양되던 역사적 시점에서, 어떻게 이처럼 시대적 주제와 대

중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작품을 쓸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표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상당기간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바로 작품 ≪北京人≫의 현실적 의의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사실 ≪北京人≫을 쓰기 전, 曹禺는 抗戰에 관한 내용을 담은 ≪蛻變≫을 발표했다.

이 극본은 국민당 후방 병원의 변화와 ‘蛻變’ 과정을 통해 전 민족이 과거를 ‘蛻(탈피)’

하고 ‘新(새로운)’의 것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蛻變≫은 많은 평론가들에게 현실적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룬 劇作으로 평가받고 있

으며, 曹禺의 정치 성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

蛻變≫을 발표한 후에 曹禺의 창작 경향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가장 익숙

한 봉건 가정이라는 소재를 다시 선택한 것이다. 曹禺가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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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대적인 원인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曹禺가 ≪北京人≫을 쓸 무렵은 대일항전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시기였고, 이

는 ≪蛻變≫의 시대적 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가 ≪蛻變≫을 썼을 때는 전

국민의 대일항전이 막 시작되었고, 천진한 작가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품고 있었다. 丁씨 여의사에게서 우리는 작가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항전의 형세는 희망과 달리 약화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막 희망에 들떠 있

던 작가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항전이 대치 단계로 접어들면서 항전 정서는 전

에 비해 훨씬 수그러들게 된다. 당시 작가의 창작 활동에는 이러한 시대적 요인이 영

향을 끼쳤을 것이다.

≪北京人≫은 항전 시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봉건 가정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평론가들은 현실 반영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평론가들

은 이러한 시대에 항전과 무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 회피’라고 여겼다. 해방 전

의 많은 평론가들이 이러한 관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주의에는 광범위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평론가들이 현실주의

의 의미를 이처럼 협소한 기준으로 가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은 다양한 것이며,

무엇을 반영하고 반영해야만 하는지는 작가의 몫이지 일률적인 기준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茜萍은 抗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항전은 적을 물리치고 독립되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신사회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두운 옛 사회에 대해 깊

은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리한 관찰, 날카로운 고발, 단호한 공격을 통

해서만 실직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曾씨 어르신이 몇 십년 동안 칠해

온 관 속으로 구사회를 보내버려야만 비로소 항전의 승리라는 진정한 과실

을 얻을 수 있다. 항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구사회의 생

활․습관․이데올로기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이기 때문이다.(抗战是为着

打走敌人为着建立一個独立、自由、幸福的新社会。但是为着建立新的社会，就

不能不对于舊的黑暗的社会作深切的研究，明显的认识，尖锐的暴露，坚决的打

击，这才能说到正确的切实的改造。把舊社会送到曾老太爷漆了幾十年的棺材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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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这样我们也才能获得抗战胜利的真实果实；何况舊社会的生活、习惯、意识

形态及其種種多是阻碍抗战进步的重大因素。)61)

胡風 또한 이른바 현실주의라는 것이 결코 지금의 사회와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 아

님을 지적하였다. 그는 역사의 진실을 반영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현실주의라고 이

야기하였다.62) 진정한 현실주의는 사회생활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

며, 만약 현실주의가 단지 사회현실 변화의 흐름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문제 현실주

의’63)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내적 의미를 상실

한 것이다. 신시기(80년대) 전의 문학은 폭로와 찬양을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의 어두운 면에 대한 작가의 폭로를 통해서 사회에 경각

심을 불러일으키고 직접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긴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폭로가 아

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曹禺는 ≪北京人≫에서 부패

하고 몰락한 曾씨 집안에 대한 일상적인 묘사를 통해 曾씨 집안이 대표하고 있는 봉건

제도와 봉건 의식의 말로라는 역사적 추이를 깊이 반영하였다.

61) 茜萍，<关于≪北京人≫>，≪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下)，田本相、胡叔

和编，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91，p.1021.

62) 참고 : 吴福辉는 <今日研究胡风与沈从文的意义>에서 “胡风은 ‘현실주의’와 ‘反映论’을 연관지어 현

실주의는 ‘유물론이 예술인식에서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보았고 ‘역사적 진실의 반영’을 강조했다.

(胡风把‘现实主义’与‘反映论’联系起来，说现实主义是‘唯物论在艺术认识上的特殊方式’，强调要‘反映历

史真实’。)”고 했다.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2003年 02期，p.90.

63) 问题现实主义：5·4 신문학 운동 시기에 중국 문학 선구자들이 서구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여 중

국의 정세와 현실에 접목시킨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폐단이 존재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보편적으로 작품에는 사회 문제가 반영되어야 하고 문학은 사회를

개조하는 무기와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현실주의는 현실주의를 지나치게 정치화·

관념화·이상화시켜 당시 사회 사조와 관련이 많은 사회 현실을 문학작품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늘 치열하고 불안한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오히려 실제 현실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르는 관념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전달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품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고찰하지 못하고 진실된 인생을 묘사하지

못한다. 문제 현실주의 작가들은 늘 자신들의 고정 관념에 맞추어 인물 성격의 변화를 대입시키

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관적인 이념으로 작품 속의 내용을 만들어나간다. 또 지나치게 문제 해결

과 미래의 출로를 이상화하기 때문에 일부 문학 작품에서는 현실에 관한 묘사가 오히려 현실 자

체를 떠나 시대의 발전 흐름에 위배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도 있다.(참조 : 胡星亮<论‘五四’社会问

题剧>，南京大学学报(哲学.人文科学.社会科学版), 1999年 04期，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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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禺는 강한 자주성과 독특한 창작 개성을 가진 작가였다. 당시의 창작 조류에 맹목

적으로 휩쓸리지 않았고 그에게 친숙한 소재로 다시 돌아왔다. 이는 작가의 엄숙하고

도 진지한 창작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설령 온 국민이 항전에 관심을 모으고 있던

역사적인 시기였지만, 봉건 제도에 젖어있는 曾씨 어르신과 같은 사람들 또한 존재하

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역사의 무대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曹禺는 ≪北京人≫에서 曾씨 집안을 통해 봉건 제도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며 또

봉건 제도에 대한 폭로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한 현실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北京

人≫의 창작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작가가 진지하게

창작에 임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즉 曹禺는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

하게 그의 현실주의적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更坚实地沿着他的现实主义

的道路向前发展前进了。)”64)

≪北京人≫이 발표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曹禺가 자신에게 익숙한 봉건가정에 대

한 挽歌를 부르고 있다고 여겼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을 봉건 제도를 애도하는 劇作으

로 보았다. 평론가 楊晦는 작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구 봉건사회가 궤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봉건

사회와 함께 소멸해버리는 도덕과 감정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

는 마치 지고 있는 석양을 대하는 것처럼 이별을 사뭇 아쉬워하고 있다. ≪

北京人≫에서 그는 挽歌를 부르고 있는데, 그윽하고 슬프다! 하지만 그는 봉

건사회의 붕괴라는 末運을 돌이킬 수 없다. 더군다나 곧 사라져버릴 그러한

도덕과 감정을 붙잡아둘 수는 없다.(知道中国的旧封建社会，非崩溃不可，但

是他却爱恋那种势必随着封建社会死灭的道德與感情，他低徊婉转的不忍割舍，

好像对于行将没落的夕阳一样。在≪北京人≫他唱出了他的挽歌，是又幽静，悲

哀的呀！然而，他却無法挽回封建社会崩溃的末运，他更無法留住那行将死灭的

道德和情感，跟‘無计與春往’，是同样無可奈何的事情。)65)

작가가 ≪蛻變≫을 쓴 후 불과 1년 만에 항전은 교착단계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64) 田本相, <一部现实主义的喜剧－论≪北京人≫>, 北京, ≪文学评论丛刊≫第八辑，1981，p.71.

65) 杨晦, <曹禺论>,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田本相、胡叔和编，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91，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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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형세의 변화는 작가로 하여금 국민당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식하게 만

들었다. 이 시기 구 봉건 제도는 이미 궁지에 몰려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曹禺

가 그에게 익숙한 봉건 가정을 소재로 창작을 시작한 것은, 봉건 대가족에 대한 폭로

를 통해 질서정연하고 제도적이던 봉건 가정이 이미 지난날의 위엄을 상실하고 존재의

합리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北京人≫의 인물 曾浩와 江泰에게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田本相은 曾浩에 대해 “가혹한 현실의 충격 속에서도

봉건 세가의 가장으로서 명분상으로나마 그의 위치를 지탱하는 수밖에 없었다. 언뜻

보면 이 불우한 어른은 근심과 번뇌로 가득차 말 못할 억울함이 있는 듯하다. …… 사

실 그에게는 어떠한 심각한 고통이나 동정할만한 불행이라곤 조금도 없다.(作为这個封

建世家的家长，在严峻的现实冲击下，只能在名义上维持着他的地位。乍看上去，这位老境

坎坷的长者，似乎充满着忧虑和烦恼，有说不完的委屈。……因为他实际上并没有任何严肃

的痛苦，也没有丝毫值得同情的不幸。)”66)고 말하고 있다. 江泰에 대해서는 “그는 다른

사람의 울타리에 기대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허영심

때문에 일부러 재산가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이미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을 잃

어버렸는데도 오히려 하루 종일 돈을 버는 환상 속에서만 살아간다.(他既要寄人篱下，

却又不能甘心，偏偏要摆出一副姑老爷的架子；它本身已经失去谋生的能力，却又整天生活

在发财的梦幻里。)”67)고 표현하고 있다. 이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걷잡을 수 없는 봉

건 사회의 몰락을 확인시켜 준다.

曾浩라는 인물을 통해서 봉건제도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

에 또 愫方과 文淸의 깨진 사랑, 瑞貞과 曾霆의 애정 없는 결합, 그리고 瑞貞의 가출과

여전히 막연한 미래 등을 통해 봉건제도와 봉건문화의 몰락을 한층 더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작가가 이를 아주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조감(俯視)적이며 또한 따뜻한 풍자적 색채를 띈 눈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작가는

극 속에서 봉건제도와 봉건 가정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운명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66) 田本相，<一部现实主义的喜剧－论≪北京人≫>，北京, ≪文学评论丛刊≫第八辑，1981，p.79.

67) 田本相，위의 책,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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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主題 意識의 變化 추이

曹禺의 네 작품 ≪雷雨≫․≪日出≫․≪原野≫․≪北京人≫에 대한 창작배경 및 주

제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는 曹禺의 劇作을 이루고 있는 기본 사상과

비극적 관념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雷雨≫에서 ≪日出≫, 그리고 ≪原

野≫와 ≪北京人≫에 이르기까지, 曹禺 劇作의 주제는 대부분 인간과 사회적 죄악의

충돌을 표현하고 있다. 서방 현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동경(宇宙间许多神秘事物不可言喻的憧憬)’, ‘원시적 힘(原始蛮力)’에 대한

추구를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다. 원시적 힘에 대한 추구는 曹禺의 前期 작품에서, 원시

적 모호한 상태에서 감성화의 단계를 거쳐 점차 체계화되고 다시 이성화되는 발전 과

정을 보이고 있다.

≪雷雨≫는 그리스 희극의 영향을 받아 쓰인 작품으로, 사람을 ‘가련한 동물’, ‘꿈틀

거리는 생물’로, 사람 위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한 힘이 있으며, ‘운명’ 앞에서 사

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운명이 바로 曹禺가 이야기하는

‘원시적 정서’이다. ≪雷雨≫를 쓰게 된 최초의 동기에 대해 曹禺는 “≪雷雨≫를 이끈

것이 신 또는 운명, 혹은 어떤 분명한 힘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힘들다. ≪雷雨≫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일종의 신비스런 매력이며 내 영혼을 꼭 붙드는 마력이

다.(我不能断定≪雷雨≫的推动是由于神鬼，起于命运或源于哪种显明的力量。情感上,

≪雷雨≫所像征的，对我是一种神秘的吸引，一种抓牢我心靈的魔。)”68)라고 말한다.

≪雷雨≫에는 운명에 관한 신비함이 깊이 흐르고 있다. 인간사와 대자연에 대한 크

나큰 두려움과 신비함이 흐르고 있으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

는 그물 같은 신비한 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미꾸라지처럼 감정의 불구덩이 속에서 딩굴고

있을 뿐이다. 온 힘을 다해 자신을 구제하려 하지만 눈앞에서 천 길의 深淵

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늪에 빠져버린 힘없는 말(馬)처

68) 田本相，刘一军主编, <≪雷雨≫序>，≪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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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죽음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뿐이다.(他们怎样盲目地争

执着，泥鳅似地在情感的火坑里打着昏迷的滚，用尽心力来拯救自己，而不知千

萬仞的深渊在眼前张着巨大的口。他们正如一匹跌在沼泽里的羸马，愈挣扎，愈

深沉地陷落在死亡的泥沼里。)69)

작가는 인간을 지배하고 흔드는 잔인한 운명과 냉혹하고 신비한 힘에 대해 고뇌하

고 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다. 작가의 관념 속에 자리 잡은

원시적인 힘은 아직까진 몹시 감성적인 것이며 신비롭고 어렴풋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日出≫에서 작가는 당시의 죄악스런 사회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세

상을 누비고 다니는 온갖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의 운명을 맞게 되고, 어두움은 곧 지

나가며 태양은 곧 떠오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陳白露가 日出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는 장면을 통해 사람들에게 운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빛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태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희망은 어디에 있

는가? 작가는 “불구덩이에 깊이 빠져들어 타고 있고(如痴如醉地陷在煎灼的火坑里)”,

“우주는 마치 어두컴컴한 한 덩어리로 축소되어 나를 숨도 쉴 수 없게 압박하는 것처

럼 느껴진다.(觉得宇宙似乎缩成昏黑的一团，压得我喘不出一口气)”70)고 자신의 느낌을

털어놓았다. 현실에서 선량한 사람들은 여전히 갈 곳이 없고, 무고한 두 생명― 陳白露

와 小東西―은 결국 어둠에 삼켜진다. 마지막 글에서 원시적 힘을 상징하는 달구질 소

리를 통해 “모자라는 데서 덜어내어 남는 데에 바치는” 식인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

고 있다. ‘달구질 소리’와 ‘日出’은 작가가 암흑의 세계를 깨트리기 위해 상상해낸 원시

적 힘을 갖춘 사물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여 원시적 힘은 ≪雷雨≫에서 보이는 신비함

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다. 그리고 ≪原野≫에서 원시적 힘은 분출되기

시작하는데 아래의 글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대지는 침울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다. 흙은 향기를 내뿜고 곡

식의 뿌리는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 巨木은 황혼 속에서 가장귀를

헝클어트리며 뻗어가고, 가을 매미는 그 위에서 날개를 흔들며 무력하게 울

69) 田本相，刘一军主编，위의 책, p.15.

70) 田本相，刘一军主编，앞의 책, p.25，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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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거진 原野 속에 우뚝 솟은 거목의 몸뚱이를 따라, 늙어 갈라진

나뭇결이 한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엄숙함과 위험, 반항과 우울함을

상징한다. 마치 바위 위에 쇠사슬로 묶인 프로메테우스와 같다.(大地是沉郁

的，生命藏在里面。泥土散着香，禾根在土里暗暗滋长。巨树在黄昏里伸出乱发

似的枝枒，秋蝉在上面有声無力地振动着翅翼。巨树有庞大的躯干，爬满年老而

龟裂的木纹，矗立在莽莽苍苍的原野中，它象征着严肃、险恶、反抗与忧郁，仿

佛是那被禁楛的普饶密休士，羁绊在石岩上。)71)

숲은 신비하다. 깊은 숲 속에 캄캄한 늪을 숨기고 있고, 음산한 숲 사이로

맑고 깨끗한 물의 빛이 흐르고 있다. 한밤중 여인네의 창백한 얼굴처럼 괴이

쩍다. 숲은 원시적 생명으로 충만하다. 숲은 하늘위로 솟구쳐있고, 거대한 나

뭇잎은 하늘의 별들을 갈라놓는다.(森林是神秘的，在中间深邃的林丛中隐匿着

乌黑的池沼，阴森森在林间透出一片粼粼的水光，怪异如夜半一個惨白女人的

脸。森林充满原始的生命，森林向天冲，巨大的枝叶折断天上的星辰)72)

제3막의 仇虎에 대한 묘사를 통해 ‘원시적 인간’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등쪽 터진 옷사이로 거므스름한 근육이 내비친다. 긴 소매는 여러 가닥으

로 찢어져 있고, 팔목은 누더기 조각 사이에 끼어 있으며, 두 팔은 철기둥

같이 굵직하고, 우람한 등은 약간 굽어 있다. 뒤통수는 猿人처럼 툭 튀어나

와 있다. 뒤에서 보면 마치 바람이 휩쓸고 온 검은 구름이 휘감아 만들어낸

기둥 같다. 그의 눈빛엔 극도의 불안감이 내비친다.(衣服背面有個裂口，露出

黑色的肌肉。长袖撕成数条，破布夹着受伤的腕，粗大的臂膊如两条铁的柱，魁

伟的背微微地伛偻。后脑勺突成直角象個猿人，由後面望他，仿佛风卷过来一根

乌烟旋成的柱。…… 对着夜半的森野震战着，他的神色显出极端的不安。)73)

‘원시적 인간’은 바로 원시의 신비한 힘의 진정한 구현인 것이다. 이때 ‘원시적 인

간’의 성격을 지닌 仇虎는 작가의 붓 끝에서 아름답게 ‘진짜 인간’이 되었고, 마지막엔

71) 田本相编, ≪原野≫序幕, ≪曹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8, p.477.

72) 田本相编, 위의 책, p.626.

73) 田本相编, ≪原野≫第三幕, ≪曹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8, pp.62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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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으로 승화되었다. 작가는 仇虎에게서 ‘원시적 인간’의 거친 힘과 야성을 보여주었

다. 작가가 작품의 주인공을 이렇게 그려낸 것은 자신의 원시 관념을 알리기 위해서이

다. 仇虎와 金子가 동경하고 추구하는 ‘황금이 깔린 곳’은 원시적 의미의 ― 자유와 쾌

락이자 단순함과 소박함이며 투쟁도 없고 악함도 없는 곳이다. 曹禺가 볼 때 이것이야

말로 전 인류의 희망이자 미래이다. 만약 원시적 힘을 대표하는 ‘원시적 인간’이 ≪原

野≫에서는 仇虎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北京人≫에서 曹禺의

원시관이 가장 충분하고 완전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北京人≫에서 ‘원시 猿人’의 이미지는 더욱 풍부해지고 독립된 이미지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의 희망이다. 그때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질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삶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일년

내내 자신들의 성정을 드러내며 자유롭게 살았다. 예법과 도덕의 구속도 받

지 않았고, 문명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위선과 기만도 없었으며, 음해와 모함

도 없었다. 갈등과 번뇌도 없었다. 날고기를 먹고 선혈을 마시고 태양을 쬐

며 바람을 맞고 비에 젖었다. 지금처럼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 문명은 없

이 그들은 아주 즐거웠다.(这是人类的祖先，这也是人类的希望。那时候的人要

爱就爱，要恨就恨，要哭就哭，要喊就喊，不怕死，也不怕生，他们整年尽着自

己性情，自由地活着，没有礼教来拘束，没有文明来捆绑，没有虚伪，没有欺

诈，没有阴险，没有陷害，没有矛盾，也没有苦恼；吃生肉，喝鲜血，太阳晒

着，风吹着，雨淋着，没有现在这么多人吃人的文明，而他们是非常快活的

。)74)

이 ‘北京人’은 무서울 정도의 야성적 힘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넘쳐흘렀다. 작가는 원시인의 생명의 이미지를 빌려 北京人에 새로운 활력을 쏟아 넣

었다. 민족정신의 재창조를 위한 출구를 찾은 것이다. 작가는 여기에서 작품의 원시적

힘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였다.

74)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第二幕，≪曹禺全集≫，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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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雷雨≫에 보이는 원시적 힘의 신비성을 ≪日出≫에서 ‘日出’과 ‘달구질 소리’로 점

차 구체화시켰고, 다시 ≪原野≫에서는 직접적으로 원시적 힘의 원천이 ‘원시적 인간’

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다. ≪北京人≫에 이르러서는 ‘猿人’을 독립된 ‘원시적’ 개

체로 만들어내었다. ‘원시’는 이상적인 생명의 형식으로, 曹禺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

해 아름다운 생활과 정신세계에서 창조해낸 일종의 ‘힘’의 상징이다. 이러한 ‘원시력’을

만들어내게 된 동기는, 서방 그리스 희극의 비극적 운명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 외에

도 작가 자신에게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세월이 거듭되면서 시대의 정

신적 감화를 받았고, 어두운 사회의 현실에 직면하며 사회를 개조시키려는 이상이 싹

트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의 압력과 혹독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

이 그에겐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이상마저도 용인되지 않았다. 曹禺는 부친 萬德尊

로부터 “세상을 바꾸려고만 하지마라.(你不要老想改造这個社会。)”75)라고 질타 받은 적

이 있었다. 게다가 억압적인 가정 분위기는 曹禺의 어린 시절을 고독하고 우울하게 만

들었으며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가 성장하면서 목격한 세상의

추악함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억압적이면서도 추악함으로 물든 사회적 현실에 직면

해서 曹禺는 사회 개조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미약한 힘으로 사회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가 어렵게 찾아낸 사회를 바꾸는 구제책은 바로 그의 관념 속에

자리잡고 있던 신비한 ‘원시적 인간’을 사회를 개조시키는 ‘힘’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었

다. 작가의 사상 속에서 ‘원시인’은 자유롭고 즐겁고 야성의 생명력이 넘치는 건전한

사람의 상징이었다. 또 추악한 현실에 항거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는 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시 숭배는 사실 상상 속에서 曹禺 자신의 인격이 확장된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시’는 曹禺의 즐거운 백일몽이자 정신적 승리의 산물이었다. 어린

시절 그가 겪은 상처에 대한 기억은 曹禺의 ‘원시 숭배’를 형성하게 한 최초의 동기이

자 심리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문명사회에 굴복함으로써 생겨나는 고통 또한 ‘원시

숭배’를 촉성시킨 중요한 요소이다. 曹禺에게 원시 숭배의 의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

이 바로 그에겐 중요한 심리적 보상이기 때문이다.

원시적 힘을 창조하는 과정과 함께 작가의 비극적 관념 또한 변화를 겪는다. ≪雷雨

75) 田本相、刘一军主编, <我的生活和创作道路>,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

年版，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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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방의 그리스의 운명 희극의 영향을 받아 쓰인 작품으로, 이 극의 첫 번째 감독

을 맡은 吳天에게 보낸 편지에서 曹禺는 “어떤 이들은 이 극이 입센의 영향을 받았다

고 한다. 사실 근대인들의 영향보다는 고대 그리스 희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

다.(这個剧有些人说受易卜生的影响，但与其说是受近代人的影响，毋宁说受古代希腊剧的

影响。)”76)고 말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고대 신화나 전설 혹은 역사시에서 그

소재를 찾았고, 대다수의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와 인생의 신비함에 대한 인류

의 곤혹스러움을, 인간과 운명의 충돌이라는 심미적인 패턴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77)에겐 모두 공통된 운명관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사람의

비극은 알 수 없는 운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모두 ‘운명 비극’으로 불렸다. 曹禺는 인류의 위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대한 힘이 있

고, 인류는 알 수 없는 강대한 ‘운명’ 앞에 놓여 있는 ‘가련한 동물’, ‘꿈틀대는 생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인류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고, 설령 발버둥치더라도 그

들을 맞이하는 것은 실패한 운명일 뿐이라고 여겼다. 극중 인물의 최후의 결말은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日出≫에서 어두운 사회 현실은 마치 무형의 그물처럼 陳白露와 小東西의 주위를

덮어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어둠 속에 삼켜졌다. 이 그물은 운명의 그

물이기도 하다. 선량한 사람은 그 속에서 어쩔 도리 없이 무력하다. 그러나 陳白露가

순순히 어둠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삶을 사랑했고 자신이 있는 곳의

죄악과 부패한 환경을 혐오했으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러나 환경은 그녀를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도도

하고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이었지만, 이미 그녀에게 익숙한 자산계급의 생활

방식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상과 추악한 현실이 끊임없이 싸우고, 정직하고

선량한 본질과 이미 자산계급의 상류사회에 침해받고 부식된 타락성과 치욕감이 계속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陳白露는 점점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 말로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태양은 떠오르고, 어둠은 뒤편에 남아 있다. 그러나 태양은 우리의

76)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的写作>，≪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年

版，p.10.

77) 아이스퀼로스 (Aischylos, BC 525 ～ 456), 소포클레스(Sophocles, BC 496 ～ 406), 에우리피데스

(Euripides, BC 약 480년 이전～기원전 4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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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우리는 잠을 청하려 한다.(太阳要升起来了，黑暗留在後面。但是太阳不是

我们的，我们要睡了。)”78) 비록 陳白露는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구제할 방

법은 없지만, 태양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생에 대해 갈망은 간절하다. 비록 태양이 그

녀의 것이 아닐지라도……. 극의 결말에 나오는 달구질하는 소리의 묘사와 日出 장면

의 묘사는 새로운 생에 대한 작가의 갈망을 보여준다. 새로운 힘으로 “모자라는 데서

덜어내어 남는 데에 바치는(损不足以补有余)” 어두운 사회를 깨부수고자 하는 작가의

희망이다.

≪原野≫에서 작가는 仇虎에게서 원시적 인간의 거친 힘과 야성을 보았다. 제3막에

서는 더 나아가 仇虎란 인물에 대해 ‘원시’적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원시적 힘의 상징으

로 삼는다. 이때부터 그의 독하고 교활한, 그리고 추한 일면들이 ‘美’로 대체되면서, 그

의 비참한 遭遇는 ‘겹겹이 둘러싸여’79)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압박하고

파괴하는 악의 세력과 싸움을 벌인다. 작가는 仇虎란 인물에게 아주 큰 희망을 걸었고,

仇虎가 ‘원시적 인간’의 거친 힘과 야성으로 사회의 어두운 세력을 소탕하여 사회에 빛

과 자유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폭력으로 폭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仇虎는 놀람과 두려움, 격분과 혼란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 속에서 스스

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참담한 결말의 길을 가버린다.

≪北京人≫에 이르러, 작가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北京人’, 즉 원시 猿人에게 불

어넣었다. 작가는 그가 깊이 동정하는 인물을 위해 ‘원시 猿人’의 힘을 빌려 이전의 새

로운 길과는 다른 길을 설정하였다. 이미 경직되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봉건가

정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인생의 세계를 찾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별 후 미래로 향한

길에서, 그 길이 어떠한 새로운 길인지를 극 속에서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北京人≫에서 人性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曹禺의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점이다.

≪雷雨≫에서는 원시의 신비한 운명에 대해 대항할 수 없었고, ≪日出≫에서는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원시적 힘인 ‘日出’과 ‘달구질하는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다시 ≪原

78)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443.

79) 田本相编，≪原野≫第三幕，≪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630.



- 46 -

野≫에서는 야성의 힘이 충만한 원시 猿人의 특징을 갖춘 仇虎를 묘사하며, 폭력으로

폭력을 변화시키려는 방식으로 그 사회의 어두움을 일소하려 하였다. 마지막에 ≪北京

人≫에서 작가는 비극적 관념의 승화를 완성하였다. 즉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주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曹禺의 예술적 심미관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한다. 서방 비극의

‘숭고함’의 추구에서 중국 전통 희극에서 제창하는 내재적 ‘화합’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또한 중국 전통으로의 回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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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人物 形象의 變化

문학 작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제 의식이다. 주제 의식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인물의 형상이 중요하다. 曹禺는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인물이다. 인

물이 가장 중요하다.(我所注目的是人, 人是最重要的。)”80)고 말했다. 또 “사람에 대해

제대로 묘사한다면 사회의 여러 측면과 각 세대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이 자연스레 반

영되고 표출된다(让我们好好地去写人, 因而, 也就自然地反映出社会的各個侧面, 一代一

代历史与文化的进程。)”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나는 내게 사상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늘 나의 뇌리에는 극중 인물들의 수많은 복잡한 행동에 대한 생각

으로 가득 차 있다.(我不想说我没有思想, 但我所想的总是弥漫在剧中的人们的萬分复杂的

活动中。)”81)고 하였으며, “인물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이 굴곡이 있고 줄

거리가 특이하다 할지라도 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힘들다.(人物无力, 那么再曲折、

离奇的情节, 也难以触动观众的心。)”82)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 인물의 이미

지 창조와 인물의 심리 묘사가 曹禺의 희극창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曹禺가 노력을 기울인 인물 형상에 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저작 의도와 심적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曹禺의 전기 작품≪雷雨≫․≪日出≫․≪原野≫․≪北京人≫은 비록 창작시기와 주

제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일정한 흐름과 연속성이 있다. ‘원시적 힘’을 축

으로 하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明暗의 대립과 갈등의 심화, 周朴園․金八․焦母․曾

浩․曾文淸이 상징하는 지배 권력의 약화, 蘩漪․陳白露․花金子․愫方이 상징하는 자

아해방과 사랑을 추구하는 욕망의 강화, 周沖․方達生․仇虎․瑞贞 등이 상징하는 희

망의 승화, 그리고 魯貴․翠喜․曾思懿․黃省三 등이 상징하는 봉건제도의 해독으로

인해 고착화된 인물들의 변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80) 田本相、刘一军主编，＜戏剧创作漫谈＞，≪曹禺全集≫，河北, 山文艺出版社，1996，p.296.

81) 田本相、刘一军主编，<≪曹禺论创作≫序>，≪曹禺全集≫, 第5卷，花山文艺出版社, 1996，p.81.

82) 田本相、刘一军主编，<看话剧≪丹心谱≫>，≪曹禺全集≫，花山文艺出版社, 1996，p.255.



- 48 -

1. 支配 權力의 象徵

지배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로서 周朴園․金八․焦母․曾浩․曾文淸을

꼽을 수 있다. 이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지배 권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작가의 심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1) 周朴園

≪雷雨≫에서 周朴園의 가정은 봉건 가정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

다. 周朴園에게는 비록 봉건 가장과 자본가라는 이중적인 신분이 교차하고 있지만, 周

朴園의 성격에는 봉건사상의 영향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 그가 비록 외국 유학을 다녀

온 인물이기는 했지만 가장으로서의 권력을 최대화하려는 강한 봉건 가부장의식을 지

닌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봉건적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극중에서 많은 인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면서 이러한 면

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蘩漪에게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대목에서 그는 자신의 봉건

가장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周萍에게 꿇어 앉아 蘩漪에게 약을 먹으라고 간청할 것을

강요한다. 아래 글에서 그의 무정하고 냉혹한 본성이 남김없이 드러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朴 : (쌀쌀맞게)繁漪，당신은 어머니로서 매사에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지.

자신의 건강에는 관심 없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순종하는 좋은 본보기

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繁 : (이리 저리 둘러보다가 朴园을 쳐다보고 다시 萍을 바라본다. 약을 들

고 눈물을 흘리다가 약그릇을 그냥 내려놓는다.) 싫어요！ 정말 못 마

시겠어요！

朴 : 萍儿，어서 어머니보고 마시라고 말씀드려.

萍 : 아버지！ 저는―

朴 : 어서 어머니 앞에 가서 꿇어앉아！ 어머니께 마시라고 빌어.

　　(萍이 繁漪앞에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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萍 : (사정하는 어조로) 아버지！

朴 : (큰 소리로) 무릎을 꿇어！ 어서 꿇어앉지 못하겠어！

(萍은 繁漪와 冲을 바라본다. 繁漪의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

고 온몸은 떨고 있다.)

(萍이 막 꿇어앉으려고 할 때）

繁 : (萍을 지켜보다가 꿇어앉기 전에 다급하게) 마실게, 내가 당장 마실게！

(그릇을 들고 두어 모금 삼킨다. 화가 치밀고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린

다. 그녀는 朴园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다가 또 고통스러워하는 萍을

쳐다보다가 분과 한을 한꺼번에 삼키며 단숨에 들이마신다）흑……(울

음을 터뜨리면서 오른 편 식당 쪽을 향해 뛰어 내려간다.）

朴 : (冷峻地）繁漪, 当了母亲的人, 处处应当替子女着想, 就是自己不保重身

体, 也应当替孩子做個服从的榜样。

繁 : (四面看一看，望望朴园又望望萍。拿起药, 落下眼泪, 忽而又放下) 哦！

不！我喝不下！

朴 : 萍儿，劝你母亲喝下去。

萍 : 爸！我―

朴 : 去，走到母亲面前！跪下，劝你的母亲。 

　　[萍走至繁漪面前。]

萍 : (求恕地）哦，爸爸！

朴 : (高声）跪下！叫你跪下！

(萍望着繁漪和冲；繁漪泪痕满面，冲全身发抖）

(萍正向下跪）

繁 : (望着萍，不等萍跪下，急促地）我喝，我现在喝！

(拿碗，喝了两口，气得眼泪又涌出来，她望一望朴园的峻厉的眼和苦恼着

的萍，咽下愤恨，一气喝下！）哦……（哭着，由右边饭厅跑下）83)

그리고 그와 魯侍萍의 관계에서는 그의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봉건적 계급

관념이 확연히 드러난다. 작가는 周朴園이라는 인물의 형상을 통해 봉건 가정에 대한

83) 田本相，刘一军主编, ≪曹禺全集≫第1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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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다.

2) 金八

≪雷雨≫에서 周朴园이 지배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

대적인 권위자였다면 ≪日出≫에서는 金八가 그 권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金

八은 ≪日出≫에서 유일하게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유령 인물이다. 비록 극 전체에 한

번도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곳곳마다 그의 권력이 포진해 있음

을 느끼게 한다. 그는 금융계의 거물이자 봉건 사회의 조직 두목으로 잔인하고 악독한

인물이다. 작품에서 모든 죄악과 비극의 근원이며, 작품 전체에 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극 중 가장 힘없는 인물 小东西와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金八간의 직

접적인 충돌이 전개된다. 小东西는 金八의 계속된 박해와 학대에 대항하여 어린아이의

비범한 반항을 보여준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金八에게 덤벼들어 물어뜯기도 한다. 결

국 그에게 돌아 온 것은 더 심한 구타와 학대였고, 나중에는 결국 가장 누추한 기원에

팔려가는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小东西는 주변에 있는 金八

를 비롯한 세력들에 대한 반항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꿋꿋하게 죽음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지배 권력의 잔인하고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강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지배 세력에 대

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3) 焦母

焦母는 ≪原野≫에서 복수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미 손자가 있는 노인의 이미지이

긴 하지만 그녀에게는 노인의 인자함과 평화로움이 전혀 없다. 두 눈을 실명한 장애인

이며 차갑고 괴팍하고 각박하며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음험하

고 교활하며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

아들 焦大星을 대할 때 그녀는 일반적인 모자의 정을 넘어서 大星을 자신의 소유물

로 취급한다. 焦大星의 유약한 행동과 생각들은 모두 焦母의 독단에서 비롯된 것이었

다. 그녀는 大星을 세상물정을 모르는 무지한 아이로 취급하며 모든 일을 자신이 시키

는 대로 하도록 한다. 며느리인 金子를 대할 때, 그녀는 마치 金子에 대해 천성적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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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大星 앞에서 金子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사람

을 호리는 요부라고 헐뜯는다. 花金子의 거친 성미도 焦母의 미움을 사는 데 한 요소

로 작용하지만, 花金子와 함께 아들 焦大星의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焦母가 花

金子를 미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나에게 아들이라곤 하나밖에 없어. 갠

내 재산인데, 지금은 네가 차지해버렸어.(我就有这么一個儿子。他就是我的家当，现在都

叫你霸占了。)”84) 이러한 이기적인 독단적 심리는 그녀를 봉건전제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그녀의 先驗性은 그녀의 교활함과 음험함을 느

낄 수 있도록 한다. 비록 시각적 능력을 잃었지만 그녀의 청각과 감각은 오히려 더 발

달했다. 仇虎가 焦씨 집에 오자, 그녀는 바로 위험이 왔음을 감지한다. 한바탕 큰 재난

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예감했을 뿐 아니라 仇虎가 花金子를 데리고 떠나는 것과, 仇

虎가 大星이 먼저 무력을 행하도록 유도한 다음 죽여버리는 것 등 많은 일들을 예측해

낸다.

그녀는 본래 仇虎의 집에 피맺힌 깊은 원한을 빚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仇虎가

나타나자 다시 한 번 붙잡으려 시도한다. 그녀의 음험한 심리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두 눈의 실명 때문에, 날마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仇虎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

지 대책을 시도한다. 우선 仇虎를 진정시킨 후 순찰대에 仇虎를 붙잡으라고 알리는 방

안을 세우면서 동시에 金子에게도 이전의 냉혹했던 말을 뒤로 감춘 채 그녀에게 인정

을 호소하며 仇虎를 설득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仇

虎에게 이전의 수양 모자지간이었던 관계를 상기시키며 위선적으로 그를 위로하며 설

득하려 한다. 그러나 仇虎에게 그 말이 통하지 않자 적극적으로 仇虎에게 花金子를 데

리고 떠날 것을 종용하며 돈과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焦씨 집안에

닥쳐올 재난을 막아보려 노력한다. 그들의 도망을 돕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다. 모든

계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는 仇虎를 위협하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한다. 仇虎의 복

수가 그에게 가져다줄 두려운 결과를 미리 암시하며 상기시킨 것이다. “제발 고집부리

지 마,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다니. …… 네 얼굴엔 살기가 가득해. 아니, 내겐 보

여,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는 어두운 하늘이! 아, 네 머리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구나,

목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千萬不要死心眼，害了人又害了自個儿。……你满脸

84)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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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是杀气。哦，我看见，雾腾腾，好黑的天！啊，我看到你的头滚下去了，鲜血从脖颈里喷

出来。)”85) 仇虎의 복수에 대한 강한 일념을 되돌릴 수 없음을 느꼈을 때 그녀는 다시

순찰대에 넘기려는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극중에서 그녀는 숨도 못 쉴 정도의 압박감과

음침함을 느끼게 한다.

많은 부분에서 焦母는 사람을 억압하는 봉건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仇虎는 결국 극

도의 정신착란에 빠져 자살하고 마는데, 여기에는 仇虎 자신의 문제 외에도 도처에 도

사리고 있는 焦母로 대표되는 봉건 의식의 억압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녀

는 영리함이 지나쳐 우를 범하고 마는데, 철방망이로 仇虎를 죽인다는 것이 자신의 손

자를 죽여 버린 것이다. 극의 마지막 부분인 숲 속에서 고통스럽게 小黑子의 영혼을

부르는 모습은 처량함과 동정심을 자아낸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보다는 그녀의 악독함

대한 징벌이라고 보는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焦母가 상징하는 봉건 의식과 사상이

도처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曾浩

≪北京人≫에서 曾浩는 曾씨 집안을 대표하는 봉건 가장이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위

엄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많아야 예순 다섯을 넘지 않을

것이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허약한 몸, 붓기있는 누런 얼굴에 드믄드믄 드리워진 회색

빛의 짧은 수염, 침침한 두 눈시울은 축축이 젖어 있다.(至多不过六十五，鬓发斑白，身

体虚弱，肿胀的黄脸上，微微有几根稀落惨灰的短须。一对昏蒙无神的眼睛，时常流着泪

水。)”86)고 묘사되어 있다. 曾浩는 ≪雷雨≫에서 절대적 권위자로 묘사된 周朴園과 ≪

日出≫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金八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다. 曾浩는 봉건 가장의 일개 상징일 뿐 曾씨 집안에서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

람은 맏며느리이다.

曾浩가 신경 쓰는 것은 몇 십년 동안 관에 칠을 하는 것과 매일같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보약을 마시는 것이다. ≪北京人≫에서 ‘관’은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

봉건 가정의 남성 통치자인 曾皓를 의미한다. 작품에서 계속되는 曾皓의 극적인 행동

85)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p.579～580.

86)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曹禺全集≫第2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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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을 지켜내려는 그의 노력을 말해준다. ‘관’의 반복되는 출현은 그가 관을 지킴으

로써 봉건통치자로서의 최후의 존엄과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의 궁색한 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통제하는 봉건가정 또한 몰락과 파

멸에 처했음을 설명한다.

曾씨 집안의 지난날의 위풍과 기세는 분명 상실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나마 무너져

버린 봉건 가족 제도라 할지라도 지탱하려 애쓴다. 그에게는 붕괴 위기의 曾씨 집안을

살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시대적 풍랑에 운명을 맡길 뿐이다. 그의 무능함은 그 다

음 세대의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의 아들 曾文淸은 바로 이 유약하고

위축되고 활기를 잃은 봉건 가정의 다음 세대 ‘후계자’이다. 曾浩는 집안 문제에 대해

서라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인물로, 며느리 曾思懿의 세도를 두려워한다. 그에게는

가정을 지탱할 힘이 없으며, 따라서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묵인’하는 것이다. 며느

리의 세도를 묵인하고, 사위의 무례를 묵인하고, 아들의 무능을 묵인한다. 집안일에 대

해 아무런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벼락 부호인 杜씨 집안의 핍박을 받을 때에도 자신

이 죽으면 잠을 자게 될 관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관을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불가사의한 그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점은 曾浩로 대변

되는 봉건 세력이 갈 길은 궤멸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曾浩는 무능함 외에도 이기적이라는 또 다른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曾씨 집

안이 거의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년의 고독을 없애기 위해,

또 자신이 아직도 봉건 가장의 대표임을 알리기 위해 그의 집에 기거하는 愫方을 한사

코 붙잡는다. 그는 자신이 노쇠한 늙은이임을 핑계로 愫方의 동정을 구하고 사랑을 잃

어버린 愫方을 냉혹한 말로 사정없이 공격한다. 그는 愫方이 曾씨 집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고독과 공허를 메꿔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 한다. 曾浩라는 인물에게서

우리는 희극의 가벼움과 해학을 느낄 수 있다. 이 인물의 과장된 행동은 ≪北京人≫이

란 작품에 농후한 희극적 색채를 입혀 놓는다.

5) 曾文淸

曾文淸은 극중에서 曾思懿와 愫方의 갈등의 근원으로 몰락의 길을 가는 봉건 문화

를 대표하는 인물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만약 曾浩를 봉건 제도의 제1세대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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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文淸은 대표적인 제2세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외모에서 그의 성격적 특징

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얼굴빛이 창백하고, 넓은 이마에 높은 광대뼈, 혈색 없는 입술을 가

지고 있어 아주 예민해 보인다. 음푹 들어간 눈동자엔 실망의 빛이 담겨 있

으며 슬프고 침울하다. 종종 멍하니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이마 주위엔

핏줄이 살짝 불거져 있다.(他面色苍白，宽前额，高颧骨，无色的嘴唇，看来异

常敏感，凹下去的眼眸流露出失望的神色，悲哀而沉郁。时常凝视出神,青筋微微

在额前边凸起。)

그는 사람들에게 침체되고 나태한 느낌을 준다.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한다. 발걸음을 떼는 것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귀

찮아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자신이 감각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싶

지 않을 만큼 모든 게 그에겐 귀찮다. 눈이 있어 보는 것도 귀찮을 지경이

다. ‘그는 단지 생명의 빈껍데기일 뿐이다’, 비록 그가 아주 온화하고 예의바

르며, 때때로 정기가 흘러넘치고 훌륭함이 넘치기는 하지만, 이는 사대부 가

정의 자제가 부패한 北平 사대부 문화에 과도하게 젖어든 결과이다. 그는 정

신적으로 반쯤 마비되어 있는 인간이다.(他给与人的却是那么一种沉滞懒散之

感，他懒于动作，懒于思想，懒于说话，懒于举步，懒于起床，懒于见人，懒于

做任何严重费力的事情。种种对生活的厌倦和失望甚至使他懒于宣泄心中的苦

痛。懒到他不想感觉自己还有感觉，懒到能使一個有眼的人，看得穿：‘这只是一

個生命的空壳’，虽然他很温文有礼的，时而神采焕发，清奇飘逸。这是一個士大

夫家庭的子弟，染受了过度的腐烂的北平士大夫文化的结果。他一半成了精神上

的瘫痪。)87)

그의 창백한 얼굴빛과 혈색 없는 입술은 생명의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충분히

묘사하고 있다. 그에게 ‘귀찮은’ 몇 가지 일들은 봉건 문화의 영향과 교육을 깊이 받은

자제인 그가 이미 생존과 생활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87)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曹禺全集≫第2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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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은 그에게 단지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에게 익숙한 것은 단지 빈껍데기

만 남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아래 글에서 그에게 생명이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할 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北平의 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다. 장기를 두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건 자연스레 그의 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北平의 세

월은 한가로웠다. 봄이면 연을 날리고, 여름밤에는 北海를 헤엄치고, 가을에

는 西山의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 새벽에는 눈 쌓인 창가에서 그림을 그렸

다. 적막하면 배회하며 시를 짓고, 심경이 고요할 땐 홀로 앉아 차를 음미하

며 반평생을 하릴없이 보냈다.(他生长在北平的书香门第，下棋，赋诗，作画，

很自然的在他的生活里占了很多的时间。北平的岁月是悠闲的，春天放风筝，夏

夜游北海，秋天逛西山看红叶，冬天早晨在霁雪时窗下作画。寂寞时徘徊赋诗，

心境恬淡时独坐品茗，半生都在空洞的悠忽中度过。)88)

그의 존재는 단지 생활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

을 떠난 후에도 결국 생활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그에게는 출구가 없었다. 따라서 극중에서 曾文淸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

의 죽음은 그가 대표하는 봉건 제도와 봉건 문화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음을 암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曾文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喜劇일 수 있는 것이다.

2. 自我 解放의 象徵

자아해방과 사랑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인물로 蘩漪․陳白露․花金子․愫方을

꼽을 수 있다. 이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아해방과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의 힘

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작가의 창작의도와 사상변화도 알 수 있다.

88) 田本相、刘一军主编, ≪北京人≫≪曹禺全集≫第2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 p.383.



- 56 -

1) 蘩漪

≪雷雨≫에서 蘩漪는 작가가 “가장 먼저 생각해냈으며 비교적 현실에 부합되고”89),

또한 가장 큰 정열을 쏟아 부은, 바로 작가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살려 빚어낸 인물

로, 모두가 가장 성공적으로 투영해냈다고 공인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다.90).

蘩漪라는 인물에게 두드러져 나타나는 반봉건적인 면은 주로 그녀와 周萍과 周朴園 부

자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周朴園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극도의 반항성과 투쟁성을 보여준다. 이 둘의 관계는

극 중 여러 차례에 걸친 두 사람의 갈등과 충돌을 통해 보여진다. 첫 번째 갈등은 周

朴園이 蘩漪에게 약을 먹도록 강요하는 부분에서 일어난다. 비록 蘩漪가 저항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수동적인 반항이다. 마지막에 그녀는 周朴園의 봉건 가장적 권

위에 굴복하고 만다. 두 번째 갈등은 周朴園이 蘩漪에게 진찰받도록 재촉하는 부분에

서 나타나는데, 이번에 그녀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인다. 周朴園의 진정한 의도를 직접

적으로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周朴園의 가정에서의 위치가 너무도 확고하였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에서는 여전히 周朴園이 우세를 점한다. 그러나 蘩漪가 魯侍萍의 집에서

돌아온 후 표출되는 세 번째 갈등에서는 周朴園의 아들과 하녀 四鳳과 주고받은 증거

를 그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周朴園의 대립에서 전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미 방어자의 위치에서 공격자의 위치로 바뀐 것이다. 마지막에 周萍과 四鳳이 떠나려

할 때 蘩漪는 확고부동한 우세를 점하게 되는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周朴園의 질서정

연한 봉건 가정의 위선적 겉모습을 모조리 벗겨버리고 그의 위선적 도덕을 폭로한다.

蘩漪와 周朴園의 관계에서 우리는 蘩漪가 이 가정에서 철저하게 봉건 질서에 극렬히

반대하는 반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중에서 그의 반봉건적 성

격은 누구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蘩漪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의 반봉건적 창작 목적

과 본래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다.

89) 田本相, 刘一军主编, <≪雷雨≫序>,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 p.16.

90) 晏学, <蘩漪与周萍> ； 辛宪锡, <≪雷雨≫若干分歧问题探讨> ； 田本相, <≪雷雨≫论>，以上三

篇文章均选自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田本相、胡叔和编，北京, 中

国戏剧出版社, 1991年 ; 钱谷融, ≪<雷雨>人物谈≫, 上海, 上海文艺出版社, 1980年 ; 李建、曾广

灿, <曹禺剧作人物的性格结构及其他> ； 黄会林, <论曹禺剧作的人物塑造和语言艺术>, 以上两篇

文章均选自 ≪曹禺戏剧研究集刊≫, ≪南开学报≫编辑部编, 南开大学出版社, 198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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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富仁은 蘩漪의 성격에 보이는 ‘惡’의 요소가 봉건제도를 파괴하고 역사적 발전을

추진하는 작용을 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가 말하는 ‘惡’은 구질서에 대한 대립적 측

면을 말하는 것이다. ‘惡’은 봉건제도 가운데서 파괴를 통해 진보를 끌어낸다. 蘩漪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온 정상적인 일면들을 뒤집는다. 王富仁은 아래와 같은 견해

를 펼치고 있다.

작가는 극 중의 중심 갈등 속에서, 즉 그녀의 반봉건적 행동과 그녀를 질

식시킬 것 같은 周朴園의 봉건적 힘의 관계에서, 또 蘩漪가 周朴園이 지키려

하는 봉건 가장적인 ‘정상’적 윤리 질서를 위협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비정

상’적 행위 속에는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면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낼만한 가치는 물론 그녀를 이해하

고 구원할만한 가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作者正是在剧中的中心冲突中，

在她的行为与周朴园所施加的封建窒息力量的关联中，在她的反叛对周朴园所维

护的封建家长制‘正常’伦理秩序的威慑力量中，才使读者在她的‘不正常’的行为中

看到了带有必然性的正常的一面，看到了她值得怜悯和同情、乃至应当支持和引

导的东西。)91)

극중에서 蘩漪의 반항성과 자아 해방의 추구를 위한 사상적 표현은 그녀와 周萍 간

에 빚어지는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나타난다. 또 蘩漪의 독특성은 그녀와 周萍의 ‘불

륜’에서도 나타난다. 신시기 이전의 ≪雷雨≫ 공연에서 蘩漪는 周萍과 四鳳의 관계를

깨뜨리는 독한 여성으로 그려졌었다. 사실 蘩漪의 성격은 그녀와 周萍과의 관계에서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 바로 그녀에게 나타나는 정열과 자아 해방의 추구를 위한

그녀의 저돌적인 정신 때문이다.

평론가 晏学은 ≪蘩漪와 周萍≫이라는 글에서 蘩漪의 독특한 개성의 형성 원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蘩漪가 淸末의 봉건 사상적 영향을 받은 여성이기는 하지만,

청말의 新舊가 교차되는 시대적 배경이 또한 그녀의 이중적인 성격형성에 영향을 끼쳤

다는 것이다. 그녀는 기존의 봉건사상의 영향을 받고 자랐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

91) 王富仁，<≪雷雨≫的典型意义和人物塑造>，≪文学评论丛刊≫第二十三辑，≪文学评论≫编辑部

编，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5年2期，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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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방을 향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훨씬 나이가 많은 周朴園에게 시집

을 오게 되었고, 질식할 것만 같은 폐쇄된 가정환경 속에서 周萍이 그녀의 인생에 새

로운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비정상적인 ‘불륜’의 관계가 그들 사

이에 형성되었다. 이는 당시 蘩漪가 처한 환경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아 해방의

유일한 출구였다. 晏学은 그녀와 周萍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

라 사상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이다.(不是一般的喜新厌旧，而是思想上的分

道扬镳。)”92)라고 말했다. 만약 四鳳의 출현이 없다 하더라도 蘩漪와 周萍 사이의 관

계는 여전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관계이다.

周萍은 어려서부터 부친 周朴園의 훈육 속에 자랐기 때문에 周朴園이 가지고 있는

냉혹한 면을 닮아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부친의 억압으로 인해 형성된 유약한 성

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周萍은 蘩漪와의 관계에 책임을 질 용기가 없었고 “만약

당신이 아버지의 부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나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인

정하지 않을 수 없소.(如果你以为不是父亲的妻子，我自己还承认我是我父亲的儿子。)”93)

라는 구실로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蘩漪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신분을 뒤로 하

고 자아 해방과 사랑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여기는 관계에 주

저하지 않고 빠져든다. 그녀와 周萍의 비정상적인 ‘불륜’ 관계를 통해 그녀에게 나타나

는 반봉건적인 특징과 자아 해방에 대한 강한 추구를 느낄 수 있다. ≪雷雨≫에 등장

하는 蘩漪라는 인물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통해 봉건 가정을 바라보는 작가의 회의적

이면서 부정적인 사상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작가가 ≪雷雨≫를 통해 나타내고

자 한 사상적 주제이기도 하다.

2) 陳白露

≪日出≫은 사교계의 꽃인 陳白露가 사는 某 여관을 중심 무대로 삼아, 허황된 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반식민지 사회의 각 계층 인물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다. 陳

白露는 극 전체를 이어주는 핵심 인물이다. 제1막과 제2막, 그리고 최후의 1막의 이야

92) 晏学, ＜蘩漪与周萍＞,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田本相、胡叔和编，北

京, 中国戏剧出版社，1991，p.546.

93) 田本相、刘一军主编, ≪雷雨≫, ≪曹禺全集≫第1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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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모두 陳白露의 거처에서 발생한다. 작가가 비록 ≪日出·跋≫에서 “절대적으로 중

요한 동작은 없으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도 없다”94)고 했지만, 극의 줄거리를 이어

주는 陳白露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陳白露의 자아해방과 여성해방에 대한 추구가

어두운 사회의 강압에서 비극이 되어버린다. 사교계의 꽃이라는 신분 때문에 건국 전

의 공연에서는 종종 세상을 조롱하는 삶을 사는 타락한 여인으로 그려지곤 했다. 그녀

의 사상과 불행은 모두 지식인들의 퇴폐하고 나약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

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陳白露의 복잡한 심리와 영혼의 갈등에 대해서는 깊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陳白露의 비극은 사회가 그녀에게 자아해방이 싹틀 수 있는

적합한 토양과 환경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曹禺가 창조한 여성 이미지에서 陳白露는 집을 나온 蘩漪라고 볼 수 있다. 자아 해

방에 대한 추구, ‘애정’에 대한 용감한 탐색,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강렬한 동경을 느낄

수 있다. 陳白露는 학교를 떠나 자신의 재능과 노동을 자유의 삶과 맞바꾸고 ‘사교계의

꽃’이라는 생존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그저 남자들의 장난감에 불과

하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과 없이 입증한다. 그녀는 범속한 생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

게 되고 가정이라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시인과 결혼하지만, 결국

결혼 생활은 실패하고 만다.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가정 생활에서 격정과 환상이 없

어지고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 그녀가 方達生에게 한

말에서 이미 깨어진 결혼 생활에 관한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도, 질투도, 매 맞는 것도 아니예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싫증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가 성가시게 느껴지고,

싸우기조차 귀찮아지고, 어느 날 하늘이라도 무너져서 죽기만을 바라게 되는

거죠.(我告诉你结婚後最可怕的事情不是穷，不是嫉妒，不是打架，而是平淡，

无聊，厌烦。两個人互相觉得是個累赘，懒得再吵嘴打架，直盼望哪一天天塌

了，等死。)95)

현실과 괴리된 그녀의 자아 해방의 추구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된다. 그

94) <≪日出≫跋>，≪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35.

95)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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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시인과 헤어진 후 다시 사교계의 꽃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두 번째 정신적 위기

를 맞게 되는데, 당시 자아 해방 사상에 대한 사회의 압박과, 자아해방 추구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한눈에 보여준다.

환락에 찌든 생활은 陳白露를 다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지만 方達生의 출현으로

그녀는 다시 새로운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된다. 方達生은 과거 생활에 대한 그녀의 추

억을 불러일으키고, 方達生 앞에서 그녀는 천진스러움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극중에서는 그녀의 심적 동요를 상징적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리창에

낀 성에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陳白露의 동경을 상징한다. “나는 서리가 아주 좋아요.

당신은 어릴 적 내가 좋아하던 서리를 생각나게 해요. 서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

요. 아름답죠!(我顶喜欢霜啦，你记得我小的时候就喜欢霜。你看霜多美，多好看！)”96) 우

리는 그녀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말투에서 陳白露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

方達生의 출현은 陳白露에게 커다란 정신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方達生은 생활에 절

망하고 힘든 비극적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陳白露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 方達生은 陳白露와 과거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존재이다. 陳白露에게 과거

의 생활에 대한 아픈 마음을 끄집어내게 하며 ‘지옥’과도 같은 세계에 빠져있는 현재의

고통스러움을 상기시켜 주는 존재이다. 작품 속에서는 陳白露가 小東西에게 보여주는

강한 동정심을 통해서 어두운 사회에 대한 강한 반항심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사회에 대한 그녀의 반항심은 더욱 컸다. 이것은 金八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이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小東西는 결국 그녀에게서 금방 멀어져 다시 어두운 세력

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陳白露에게서 한줄기 밝은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그녀는

또 한 번 어두운 권력의 막강한 힘을 체감하면서 과거의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게 된

다. 결국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된다.

陳白露라는 인물에 대해 일부 평론가들은 陳白露가 方達生과 함께 떠나지 않은 것

은 陳白露가 자신의 관념을 미처 변화시키지 못하여 행동으로 옮길 충분한 힘이 없었

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작가가 최후의 결말을 陳白露와 方達生이 함께 떠나

는 것이 아니라 陳白露의 자살로 마무리한 이유는 인간의 영혼을 부식하고 말살하는

96)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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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작가는 비록 새로운 사상을 대표하고 추구하는

인물로 方達生을 내세우긴 했지만, 작가 자신도 자신의 사상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출

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方達生의 사상은 단지 모호한 것에 불과했다. 그는

희망과 탈출구가 없는 노리갯감과도 같은 陳白露의 생활을 경멸하지만,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陳白露보다 깊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평론가 晏學은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達生이 ‘생각하고 본 것’이 白露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白露가

‘제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達生과 함께 행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오히려 達生이 그 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지 못했다. 達生은 白露처럼 철저히 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결국 白露가 金八와 한번 붙어보겠다는 천진

한 생각에 젖어있는 方達生을 따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不是达声‘想到和

看到的’超越了白露所能达到的认识和理解水平，致使白露‘没来得及’理解它，因

而不能和达生共同行动。恰恰相反，正因为达生没有看清那個社会本质，也没有

看清应走的路，他对那個社会现实的认识，还没有白露透彻，所以白露不会把一

個空泛的‘要和金八他们拼一拼’的想法，就幼稚的变成信念，而追随他一路同

行。)97)

 田本相은 陳白露의 복잡한 성격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녀의 불행의 원인을 단지 복

잡한 심리상태에서만 아니라, 마땅히 그녀의 비참한 遭遇와 사교계의 꽃이라는 죄악스

런 생활환경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두운 사회적 현실이 자아 해방

을 갈망하고 있던 陳白露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고, 고급스런 사교계의 꽃이라는 위

치는 그녀의 머리에 끼워진 가쇄이자 그녀의 영혼을 갉아 먹는 아편과 같다고 田本相

은 말한다.98)

97) 晏学，＜论陈白露的悲剧＞，≪戏剧学习≫，1979年3期，p.16.

98) 田本相<≪日出≫论>，≪中国当代文学研究资料·曹禺研究专集≫（下册），福建,海峡文艺出版社，

1985，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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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方達生은 미래를 향한 작가의 불명확한 신념이자 희망일 뿐

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작가는 독자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陳白露를 통해 어두운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

고 있는 억압을 볼 수 있다. 陳白露는 결국 日出 직전에 많은 수면제를 먹고 젊은 생

을 마감하고 만다. 평생을 걸쳐 자아 해방을 추구하고 억압적인 사회와 계속해서 투쟁

해온 이 여성은 결국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빛이 비추기 전에 조용히 잠을 청한다. 陳

白露라는 이 인물 형상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강한 비극의 힘을 느낄 수

있다.

3) 花金子

≪原野≫의 극중 인물인 花金子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녀는 焦씨라는

봉건 집안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아 해방의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서슴지 않

는다. 花金子의 성격은 열정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과감한 인상을 심어

준다. 그녀는 大星의 아내이지만 大星의 유약함과 무능, 그리고 焦母의 악독함과 의심

에 강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진정으로 좋아한 사람은 강렬한 감정의 소유자

이자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복수의 화신인 仇虎이다. 仇虎가 돌아온

후 그녀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仇虎와 함께 한다. 심지어는 남편 大星까지도 전

혀 개의치 않는 느낌을 준다. 焦大星은 모든 일을 눈 먼 어머니의 말대로 하는 아이

같은 어른으로, 자신의 생각도 없고 과감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내가 仇虎와

사통을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金子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격분을 느끼지도 않는

다.

강한 개성과 불같은 격정을 지닌 花金子에게 大星은 그녀가 좋아하는 남성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 불쌍한 남자를 경멸하면서도 동정했다. 焦母가

그녀를 학대할 때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복종하지만, 사실 그녀가 仇虎와 정을 통한 것

은 焦母에 대한 일종의 변형된 반항의 표출인 것이다. 仇虎와 함께 “땅은 금으로 덮여

있고, 집은 날아다니며, 입만 벌리면 밥을 먹여주고, 눈뜨고 앉으면 길이 뒤로 날아다

니는 그런 곳에서 매년 설을 쇠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것을 마시는 것(金子铺的地，

房子都会飞，张口就有人往嘴里送饭，睁眼坐着，路会往後飞，那地方天天过年，吃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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穿好的，喝好的)”99)이 바로 그녀가 마음 속으로 동경하는 아름다운 생활이다. 이 바램

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仇虎와 함께 어두컴컴한 숲 속에서 도주의 길을 찾는

다.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성인 것이다. 이 점에서 그녀와 蘩漪의 유사한

성격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글은 그녀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녀는 만화경처럼 눈부시고 다채롭다. 곱고 당돌하며, 어여쁘고 강직하다.

그러면서도 애교와 순진함을 잃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색채가 선명하고 강렬

하게 드러난다. 그녀의 요염함은 사람들의 혼을 뺏고, 흐트러진 모습은 가슴

을 뛰게 한다. 불의 강함을 가지고 있고, 금의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한 잔의 강렬한 술이고, 한 떨기 아름다운 들장미이다. 原野에 불어오는 한

때의 바람이고, 산골짜기에 흐르는 한 줄기 맑은 샘이다. 카르멘의 기개와

안나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모나리자의 미소와도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매력

을 가지고 있다.(她象萬花筒那样绚丽多彩：俏丽而又泼辣，妩媚而又刚烈，同

时又不失温柔和纯真；而且各种色彩又显得这样鲜明和强烈，她媚能媚的人魂

飞，泼能泼的人心跳，刚烈像一团火，纯真像一块金，她是一杯浓烈的酒，一丛

艳丽的野玫瑰，原野上吹过一阵风，山涧里流过一道清泉。她有嘉尔曼的气质，

安娜的执著和勇敢，和蒙娜丽莎的微笑有同样的不可捉摸的迷人魅力。)100)

4) 愫方

≪北京人≫과 이전 曹禺의 劇作을 비교해보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먼저 예술

풍격상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인 예술적 변화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예술 풍격상의 변화 외에도, 작가의 인물

선택과 인물 창조 면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 愫方은 전통적인 중국 여성의

사상과 특징을 띄고 있는 인물로, 이전 작품에서 단순히 자아 해방을 추구하던 여성의

형상과 비교할 때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愫方은 아주 성공적으로 설정된 인물로 평가받으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

이다. 曹禺가 일관되게 그려왔던 성격이 분명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기꺼이 사랑하고

99)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504.

100) ≪媚人的花金子≫，陈惠芬，载 ≪名作欣赏≫，1984年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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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할 줄 아는 여성의 형상과는 달리, 愫方에게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특징이 강하게

보인다. 曾씨 집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아주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었다. 본래는 曾씨 집

의 손님으로 기거하였으나, 曾文淸과의 사랑의 갈등으로 인해 曾思懿의 증오와 배척을

받게 된다. 서른 살이 넘은 노처녀로 曾씨 집에서의 위치는 거의 몸종과 가정부에 가

까워진다. 그녀가 曾씨 집에서 당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曾文淸에 대한 사랑과 보호

를 그치지 않은 것은 曾文淸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머리속은 온통 文淸

과 관련된 일로 가득차 있었고, 그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의미가 있으며 그

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愫方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전통적인 의미의 여성상의 성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아래 글에서 알 수 있다.

그가 가버렸다. 그의 아버지는 내가 대신해서 모시고 그의 아들은 내가 대

신 보살피고, 그가 좋아하는 서화도 내가 간수하고, 그가 좋아하는 비둘기는

내가 대신 모이를 준다. 그가 좋아한 사람들에게 나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좋아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고, ……(他走了，他的父亲我可以替他伺候，他的

孩子，我可以替他照料，他爱的字画我管，他爱的鸽子我喂。连他所不喜欢的人

我都觉得该体贴，该喜欢，该爱，……)101)

많은 평론가들이 愫方이라는 인물에게서 작가의 사상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여

기고 있다. 그녀의 복종과 인내와 양보는 자신에게 어떤 출로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통치 계급을 지키는 일종의 변형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李樹凱는 愫方의 사상

이 어떤 때에는 “형언할 수 없는 혐오의 느낌으로 다가온다.(不可名状的嫌恶之感)”102)

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녀의 인내와 양보는 일종의 ‘자기기만(自我欺骗)’103)이며,

“감성적인 정서가 냉철한 분석보다 더 강하다.(感情的作用大于冷静地分析。)”104)고 한

그녀에 대한 작가의 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어떤 평론가들은 최후에 愫方이 가출하

는 것은 그녀의 성격과 행동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작가가 愫方이라는

101)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曹禺全集≫第2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511.

102) 李树凯，<≪北京人≫人物论>，≪甘肃师大学报≫，1980年1期，p.20.

103) 李树凯，위의 책, p.21.

104) 李树凯，위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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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출로를 찾게 함으로써 그녀에게는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愫方은 그녀만이 갖고 있는 내재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가진 독특한 인물이다. 따뜻

한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曾씨 집에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그녀의 존재는

따뜻함과 희망을 느끼게 한다. 그녀를 曾씨 집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만든 것은 文淸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文淸의 사랑과 희망은 그녀를 지탱해주는 위대한 정신적 지주인

것이다. 그녀가 가혹하고 신랄한 曾思懿의 말을 참고 넘기는 것도, 그녀의 발목을 잡는

曾浩를 묵묵히 섬기는 것도 모두 그녀의 선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愫方은 봉건적 도

덕관에 사로잡혀 있던 구시대 아가씨들과는 많이 다르다. 愫方에게는 박애의 빛과 기

독교 사상의 색채가 보인다. 그녀는 瑞貞이 가출할 때 밖에 가서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그녀는 삶과 인생에 대한 따뜻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산다는 게 이런게 아닐까? 삶이란 처량하면서도 달콤한 게 아닐까? 때로는

울고 싶고, 때로는 웃고 싶기도 한거지!”105)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처럼 힘든 인생 속

에서도 굽히지 않는 믿음과 희망을 지닌 인물, 이전의 인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

를 가진 인물이다. 따라서 愫方의 이미지를 작가의 낙후한 세계관을 표현한 인물로 볼

수는 없으며, 작가가 희망에 가득찬 새로운 이미지로 빚어낸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

당하다.

愫方의 탈출에는 작가의 이상적 색채가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愫方의 성격에 대

한 묘사를 통해서도 그녀의 탈출에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愫方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曾씨 집안의 文淸에게 걸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曾

文淸의 미래에 쏠려 있다. 文淸이 떠나자 그녀는 文淸이 희망이라곤 전혀 없는 가정을

떠난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삶이라는 풍랑에 맞서 싸울 힘을 잃어버린 文淸이 풍랑을

피해 가정으로 돌아오자 이 사실은 愫方에게 치명적인 공격이자 그녀가 결국 曾씨 집

을 떠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녀와 文淸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심리적 변화

를 느낄 수 있다.

曾文淸 : (말없이 처량하게) 이, 이 비둘기는 아직 집에 있구려.

105)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曹禺全集≫第2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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愫 方 : (고개를 끄덕이며 침통하게) 네, 날 줄 모르니까요!

曾文淸 : (우두커니) 난― (갑자기 깨닫고는 얼굴을 가리고 담배를 피운다)

愫 方 :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안돼요―

曾文淸 : (여전히 슬프게 운다)

愫 方 : (앞으로 약간 한 발짝 다가가며, 위로하는 듯한 어투와 슬픈 어

투로) 안돼요, 이러지 마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曾文淸 : (크게 통곡하며, 소파에 몸을 던지며) 난 왜 돌아왔을까! 내가

왜! 돌아오면 안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왜 돌아왔지!

愫 方 : (슬프게) 날 수 없어 돌아온 거겠죠!

曾文淸 : (담배를 피우며, 하소연하며) 아니, 당신은 몰라, ― 밖은 ― 밖의

풍랑은 ―

愫 方 : 文淸, 당신 (열쇠 하나를 文淸에게 건네준다)

曾文淸 : 아!

愫 方 : 그 상자의 열쇠예요.

曾文淸 : (잘 모르겠다는 듯) 뭐?

愫 方 : (냉정하게) 당신 글씨와 그림이 모두 그 상자 안에 있어요. (천천

히 열쇠를 탁자 위에 놓는다)

曾文淸 : (당황하며) 어떡하려고, 愫方! ―

〔한참 동안. 밖의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

愫 方 : 들어봐요!

曾文淸 : 응?

愫 方 : 바람 소리가 아주 커요!

曾文清 :（没有话说，凄凉地）这，这只鸽子还在家里。

　　愫　方 :（点头，沉痛地）嗯，因为它已经不会飞了！

　　曾文清 :（愣一愣）我―（忽然明白，掩面抽咽）

　　愫　方 :（声音颤抖地）不，不―

　　曾文清 :（依然在哀泣）

愫　方 :（略近前一步，一半是安慰，一半是难过的口气）不, 不这样, 为什么要哭呢？

　　曾文清 : (大恸，扑在沙发上）我为什么回来呀！我为什么回来呀！明明晓得绝不该回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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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我为什么又回来呀！

　　愫　方 :（哀伤地）飞不动，就回来吧！

　　曾文清 :（抽咽，诉说）不，你不知道啊，― 在外面 ― 在外面的风浪 ―

　　愫　方 : 文清，你（取出一把钥匙递给文清）―

　 曾文清 : 啊！

　　愫　方 : 这是那箱子的钥匙。

　　曾文清 :（不明白）怎么？

　　愫 方 :（冷静地）你的字画都放在那箱子里。

（慢慢将钥匙放在桌子上）

　　曾文清 :（惊惶）你要怎么样啊，愫方！―

　　 [半晌。外面风声，树叶声，―]

　　愫　方 : 你听！

　　曾文清 : 啊？

　　愫　方 : 外面的风吹得好大啊！106)

愫方은 文淸의 귀환에 상심하고 절망한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曾

文淸이 이미 생활력을 상실한 무능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그는 자신이 희생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文淸의 최후의 귀환은 그녀에게 曾씨 집에는 미련을

둘 어떠한 사람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愫方이 마지막에 瑞貞

의 충고대로 曾씨 집을 떠나는 것은 그녀의 사상적 변화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단지 愫方이 瑞貞의 권유에 의해 曾씨 집을 떠나는 것으로만 표현했을 뿐, 구

체적으로 愫方과 瑞貞의 진정한 출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작가는 비록 愫方이라는 인물을 통해 희망을 표현하면서

독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작가의 자신감을 내비추었지만, 작가의 사상적 모호성은 희망

의 앞날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106) 田本相·刘一军主编，앞의 책, pp.5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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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希望의 象徵

희망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로는 周沖․方達生․仇虎․瑞贞을 꼽을 수 있다. 우

리는 인물 형상 분석을 통해 어렴풋이 보이던 희망의 색채가 점점 구체화됨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작가의 심리적 변화에 보다 정학하게 접근할 수 있다.

1) 周沖

≪雷雨≫에는 ‘家’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 외에도, 새로운 생활에

대한 어렴풋한 동경과 이상에 대한 은밀한 갈구가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周沖은 이러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비록 봉건제도의 영향을 받은

엄격한 周씨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그에게는 이상과 미래에 관한 동경과 희망이 있었

다. 그가 四鳳을 좋아하게 된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그녀의 부지런하고 소박하

면서 착하고 순결한 본성이 그를 매료시켰던 것이다. 周沖은 어쩌면 천진하다고 볼 수

도 있고,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가 사랑한 것은 단지 ‘사랑’이

라는 추상적인 막연한 꿈이었을 뿐이다.107) 四鳳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周萍이라

고 말했을 때, 周沖이 슬퍼한 것은 四鳳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아름

다움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 周朴園이 어머니에게 약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을

본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상처 입은 마음은, 그가 처음으로 진정 이 가정의 잔인함

과 추악함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상 속의 푸른 바다, 파란 하늘, 하얀

배는 모두 당시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雷雨≫에서의 周沖은 바로 꿈의

환상을 쫒는 사람이자 이상을 갈망하는 자이며 美의 숭배자이다. 만약 ≪雷雨≫에 작

가의 이상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周沖이 바로 이 사상을 가장 충실하

게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다.

2) 方達生

≪日出≫의 方達生이라는 인물은 작가의 이상적인 인물 형상은 아니지만, 그에게서

107)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序>， ≪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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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적어도 당시의 지식인들이 추구한 진실한 갈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方達生은 극중에서 미래에 대한 작가의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러나 결코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형상은 아니다. 작가 또한 이 인물에 대해 순전히 찬미적

이고 숭배적인 태도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方達生은 극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인물이다. 앞에서 陳白露라는 인물의 형상에 대해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그녀의 복잡한 사상과 특수한 신분적 특징은 절대다수의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작가의 희망을 부여받은 方達生은 오히려 그러한 陳白露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

다.

方達生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상류 사회의 인물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미래 생활에 대한 단순하고 무궁한 희망으로 가득차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

다. 그는 陳白露의 무의미하고 산송장같이 무감각한 생활을 본 후 그녀를 데리고 그

곳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삶에 대해 절망에 빠진 陳白露가 자신의 미래를 그처

럼 환상에만 가득차 있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사람에게 내줄 리가 없었다. 方達生은

자신이 융화될 수 없는 익숙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제3막에서 小東西를 찾기 위해 翠

喜의 거처인 寶和 기원에 오게 된다. 비록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

는 연민의 정을 보여준 그였지만, 翠喜를 보고는 혐오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方達生이 단지 작가가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의 형상일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사회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1막에서 陳白露가 절망으로 수면제를 삼킬 때도 그는 자신이 넘치는 어조로 陳

白露에게 밖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도록 한다. 심지어 결말 부분에서 그는 “우리 함

께 뭘 좀 해봐, 金八와 한번 끝장을 보자.(我们要一齐做点事，跟金八拚一拚)”108)고 말

하기조차 한다. 이는 극도의 풍자라 할 수 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의 천진스러움과 시대와의 괴리성이다. 마치 돈키호테와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

다. 물론 그에 대한 작가의 풍자의 의도가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열정만

넘치고 미래를 향한 대책을 찾지 못하던 당시 일부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方達生은 ≪雷雨≫에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周沖의 이미지를 보완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회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하고

108)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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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찬 열정만으로 사회에 부딪친다는 점이다.

이 인물들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결국은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한 끝에 작가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인물들이다. 그 효과가 어떻든 간에 진지하

고 현실에 위배되지 않는 작가의 진지한 사고와 창작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方達生

과 陳白露의 이별은 작가가 던지는 밝은 희망과 어둠에 대한 폭로라는 두 가지 주제를

대표하고 있다.

3) 仇虎

仇虎의 인물 형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의 신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절대다

수의 평론가들이 ≪原野≫를 농민의 험난한 삶을 그린 劇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仇

虎도 당연히 농촌 농민의 형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많은 의문점

을 남기고 있다. 평론가 吳建華는 仇虎를 농민의 이미지로 보는 과거 평론가들의 보편

적인 관점과 또한 줄곧 그를 농민으로 설명해온 작가의 견해를 뒤집고 있다. 그는 仇

虎가 농민이 아니라고 보고는 세 가지 면에서 그의 견해를 논증하였다. 첫째, 작품에서

제공하는 仇虎의 계급출신은 焦閻王의 ‘수양 아들’인데, 보통 농민과 악질 토호는 이처

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극중에서 仇虎에 대한 표현으로 볼 때

그가 花金子를 본 후의 일련의 거동에서 전통적 농민의 일부 본성과 특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재수 없는 악당이 죽다가 살아난 후에 자신의 원래 약혼자를 다시

보고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다. 온갖 방법을 생각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

기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한다.(一個倒了霉的流浪恶棍死而复生之後，再次见到自己

原来的未婚妻，急不可捺，千方百计，不惜一切代价将其夺归己有的形象。)”109)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세 번째로 仇虎의 약혼자인 金子의 이미지를 들어 仇虎의 계급적 속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金子의 행동거지로 볼 때, 그녀에게서 농촌 처녀의 냄새를 찾기 힘

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仇虎가 옥살이를 하기 전에는 金子의 가문과 조건이 어울려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仇虎의 집도 자연히 순수 농민의 집은 아니라는 것이다. 吳

建華는 仇虎의 이미지가 중국의 전통 농민적 성격과 특징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

문에 仇虎를 정통 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109) 吴建华，<≪原野≫中的仇虎并非农民形象>，≪湖南师院学报≫，1983年4期，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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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原野≫의 주제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주제적 측면에서 볼 때,

仇虎가 농민인지 아닌지는 사실 작가의 창작 의도와 큰 관계가 없다. 그러나 평론가들

은 지금까지 정치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작품을 평가하였고, ≪原野≫의 독특한 예술

적 매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과 농민을 제재로 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농촌 투쟁의 잔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 등이 줄곧 ≪原野≫

에 관한 토론의 주된 내용이었다.

작가는 극중에서 仇虎의 신분과 출신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 전체의 내용

으로 볼 때 仇虎 일가는 이전에 농촌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焦閻王의 수

양 아들인 까닭에 焦씨 집과의 관계도 아주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척 관계의

焦씨 집안과 仇씨 집안의 지위는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仇虎의 훗날 서

술에서 仇씨 집안도 이전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焦閻王이 너

무 탐욕스러워 仇虎 일가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仇虎의 부친을 죽게 만들었고, 仇

虎의 여동생도 기원에 팔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仇虎의 신분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즉, 仇虎의 신분에 관한 문제는 결론내리기 힘든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과 작가

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와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작가는 仇虎에게서 복수

자의 전후 심리와 정신적 변화를 표현하려 하였고, 증오로 가득찬 복수심이 인생을 뒤

틀리게 하고 중압감을 준다는 점을 표현하려 하였다. 변태적 인성과 인격을 묘사한 것

이다. 仇虎는 등장하면서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변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다음은

그가 등장할 때의 외모를 묘사한 것이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조물주가 어떻게 이처럼 추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냈을까 괴이쩍게 여길 것이다. 헝클어진 머리에, 괴이쩍게 커

다란 얼굴, 늘어진 눈썹에, 복수심으로 불타는 눈. 오른쪽 다리는 얻어맞아

절뚝거리고, 등은 마치 작은 봇짐을 숨긴 것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다. 툭 불

거진 근육에, 쇠기둥처럼 단단한 다리, 몸에는 단추고리를 꽉 끼운 푸른색

적삼을 걸쳤고, 철사에 찢겨진 사이로 앞가슴의 무성한 털이 보인다. 아래는

넓찍하고 커다란 검정색 가죽 피대, 앞에는 기와장 만한 동으로 된 이음쇠가

있는 ‘요대’를 동여매었는데, 유난히도 번들거린다. 눈에는 사납고 교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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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이 번뜩이며 막 지옥에서 도망쳐 나온 꼴을 하고 있다.(这是一种奇异的

感觉，人会惊怪造物者怎么会想出这样一個丑陋的人形：头发像乱麻，硕大无比

的怪脸，眉毛垂下来，眼烧着仇恨的火。右腿打成瘸跛，背凸起仿佛藏着一個小

包袱。筋肉暴突，腿是两根铁柱。身上一件密结纽袢的蓝布褂，被有刺的铁丝戳

些個窟窿，破烂处露出毛茸茸的前胸。下面围着“腰里硬” ― 一种既宽且大的黑

皮带，― 前面有一块瓦大的铜带扣，贼亮贼亮的。他眼里闪出凶狠、狡恶、机诈

与嫉恨，是個刚从地狱里逃出来的人。)110)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仇虎의 외모도 비뚤어지게 묘사되었다. 변

형적인 과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반항성은 시작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仇虎

의 복수는 결코 순조롭지 않았는데, 그가 애초에 예상치 못한 것은 감옥에서 몇 년 동

안 밤낮으로 복수의 칼을 갈며 기다려온 焦閻王이 이미 세상을 떠나 버린 것이다. 그

가 焦씨 집에 도착한 후 마주한 것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 焦大星과 눈먼 노

부인 焦母였다. 이러한 상황은 마음 속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고 있던 仇虎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러나 결국 극도의 광란 속에서 仇虎는 복수의 대상을 焦大星과 무고한 小黑

子에게 옮기기로 한다.

그는 焦씨 집에 온 후 먼저 과거의 옛 情人이자 지금은 大星의 여자인 花金子를 찾

는다. 花金子를 차지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바인 동시에, 焦씨 집안에 복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의 기세등등한 등장은, 焦閻王을 여의고 유약한

아들과 눈 먼 어머니만 남겨진 焦씨 집안에 심상치 않은 위험이었다. 大星을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仇虎의 성격과 마음에는 첫 번째 전환과 변화가 생긴다. ‘悔恨’과 동요

의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번 변화는 비록 보기에 갑작스럽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현

상이었다. 仇虎는 본래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된 악질이 아니었다. 그의 선량한 인

성은 복수의 꾀임에 왜곡된 것이었고, 이는 마지막 1막에 나타나는 광란의 심리를 위

한 복선이 된다. 大星을 죽인 후 그는 “떨리는 두 손을 들고 회한에 차서”, “내 손, 내

손은, 사람을 죽여 봤는데, 많은 사람을 죽여 봤는데, 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

이야”111)라고 말한다. 大星을 죽인 후 회한의 감정을 느낀 것은 大星이 무고했기 때문

110)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479.

111)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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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그에게 커다란 자책감을 느끼게 했다. 이 점에서 仇虎라는 인물이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며, 착한 인성을 가진 감정의 변화가 있는 복수자의 형상임을 알 수

있다.

大星을 죽인 것은 仇虎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온다. 제3막 두 번째 장면 후

반부에 仇虎와 花金子가 검은 숲 속에 있는 장면에서 仇虎는 여러 환상을 통해 갑작스

럽게 두 번째 심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때 仇虎는 아버지와 여동생의 참극을 회고하

며 회한과 자책에서 빠져나와 더 강한 반항을 표출하게 된다. 특히 네 번째와 다섯번

째 장면에서 仇虎의 심적 반항성이 철저하게 분출되어 나온다. 花金子와의 대화에서

그는 “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분명히 물어볼 게 있어. 나 仇虎가 왜 태어났

으며, 왜 사람들에게 속고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지! 염라대왕 앞에서 난 焦씨 집안사

람들과 분명하게 따져보겠어”112)라고 말한다. 작가는 仇虎의 심리 변화와 그의 동작을

서로 적절하게 대응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깊이 있는 심리묘사를 통해 仇虎의 강

한 반항성을 보여주며 仇虎라는 독특한 인물의 형상을 그려냈다.

만약 우리가 ≪原野≫의 줄거리만을 본다면 두 집안의 복수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도 있다. 焦씨 집안이 먼저 仇虎의 아버지를 죽이고 仇虎를 감옥에 보내며 仇虎의 여

동생도 기원에 팔아버린다. 몇 년 후 仇虎가 감옥에서 나오고 焦씨 집안에 대한 복수

를 시작한다. 무고한 大星을 죽여버리고 또 小黑子의 비참한 죽음을 초래하는 데 간접

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복수자인 仇虎는 마지막에 심리적인 이상을 겪게 되어 정

신착란의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의 줄거리로 볼 때 이것은 복

수의 끝이 어디인가냐는 통속적인 주제로 사람들에게 마음속의 복수심을 버리라고 설

득하는 것 같다.

 宋剑华는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출발하여, 曹禺가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原野≫는 사람들에게 마음 속 복수의 원한을 버리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113) 그러나 仇虎라는 인물의 이미지를 통해 “사람에 대한, 人性

에 대한 탐색이며, 사람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다.(对人、对人性的探索，对人在社会上命

运的关注。)”114)라는 작가의 의도를 깊이 느낄 수 있다. 仇虎를 통해 전통적인 봉건 관

112) 田本相编，위의 책，pp.663～664.

113) 宋剑华,≪困惑与求索：论曹禺早期的话剧创作≫, 臺灣, 文津出版社,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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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주는 중압감이 사람에게 일으키는 일종의 비극적 결말을 볼 수 있다. 만약 仇虎

에게 심적인 자책감과 가책이 없었다면 ‘마음의 지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原野≫는 두 가지 극적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외면적 충돌로 焦

씨 집안에 대한 仇虎의 복수이며, 내면적 충돌은 仇虎의 심적 갈등이다. 복수를 하기

위해 살인을 해야 했지만, 살인 후에 그가 받은 심리적 압력과 정신적 시달림은 아주

모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仇虎는 마침내 여러 정신적 시달림에서 승리하여 불

굴의 모습으로 모든 도전과 고통을 마주한다. 그는 인간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비극적 영웅의 숭고함과 비장함이 仇虎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4) 瑞贞

瑞贞은 曾씨 가문의 손자며느리이다. “그녀는 중학교를 2년간 다니다가 얼떨결에 이

정신적 새장에 갇히게 되었다.(她进了中学只有二年，就糊里糊涂地被人送进了这個精神

上的樊笼)”, “그는 曾씨 집의 손자며느리로서 예의범절을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다.(她

勉强做着曾家孙媳妇应守的繁缛的礼节)”, “그녀는 극도로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다.(她

无时不在极度的压抑中生活)”115)고 묘사되어 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이런 봉건 가문에

서도 강한 의지를 잃지 않은 瑞贞의 삶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녀의 강한 승부 근성은 누그러들지 않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반

항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

을 하지 않는다. 눈에서는 우울함과 불만, 원한이 흘러나온다. 꾹 다물어진

입에서는 어디서도 여자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음을 찾아볼 수 없다. 화장도

전혀 하지 않으며 화려한 옷도 입기 싫어한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단도 치지만.(生成一种好胜的心性，反抗的根苗

藏在心里，在生人前口决不泄露出一丝痕迹。眼神中看得出抑郁、不满、怨恨。

嘴角总绷得紧紧的，不见一丝女人的柔媚。她不肯涂红抹粉，也不愿穿鲜艳的衣

裳，虽然她的婆婆这样吩咐她，当她未如她的意时，为着这件事骂她)116)

114) 朱栋霖，<论≪原野≫>，≪文学评论丛刊≫第二十三辑，1985，p.295.

115) 曹禺，≪北京人≫，≪曹禺代表作≫，山東, 黄河文艺出版社，1986，pp.519-520.

116) 曹禺, 앞의 책, 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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瑞贞과 愫方은 모두 오랫동안 봉건 가정과 봉건 문화의 억압을 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愫方이 억압된 봉건 가정의 삶에서 묵묵히 인

내하는데 반해 瑞贞은 혼자서도 용감하게 봉건세력의 압박에 도전하며 무언의 반항을

시작한다. 瑞贞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 그녀는 단

지 냉랭하게 쳐다볼 뿐이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마치 그냥 참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하다.(当她无端遭她婆婆狺狺辱骂时，她只是冷冷地对看着，并不惧

怕，仿佛是故意地对她默然)”117)고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이 유령같은 집에서 꼭 벗

어나고 말거야, 여자라도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해.(这幽灵似的门庭必须步出，一個女

人，该谋寻自己的生路。)”라고 속으로 다짐한다. 또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품은 채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그려본다.(她怀抱

着希望，她逐渐看出她的将来不在这狭小的世界里)”는 부분도 나와 있다. 그녀의 이런 과

감성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아마도 그녀가 받은 교육과 독서를 통해 깨우친 것이었

을 것이다. 책은 그녀에게 지금의 세계를 알게 하고 또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깨우쳐

주는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었다. 독서는 그녀를 더욱 독립적이며 또 자신의 미래를 위

해 과감히 이상을 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였다. 극 중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록 瑞贞은 점점 이 잔인한 봉건가정을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愫方에게 “왜

할아버지께서는 증손자를 보시려고 불쌍한 우리 둘을 엮어서 또 다시 불쌍한 아이들을

낳으라는 건가요.(为什么爷爷要抱重孙子，就要拉上我们这两個可怜虫再生些小可怜虫呢)”,

“설령 曾霆이 나에게 잘 대해준다 해도 나는 이런 봉건 집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증

오에 차서) 난 정말 진심으로 이 어르신들의 얼굴조차 보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即便

曾霆又待我好，我在这样的家庭也活不下去的。(憎恶地）我真是从心里怕看见这些长辈们

的脸哪)”118)라고 말한다. 그녀의 반복된 표현은 봉건 가문에서 탈출하려는 확고한 의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는 또 愫方에게 “아니요, 愫方 이모,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떠날 거예요.

벌써 2년이나 기다렸어요……내 여자 친구가 말해주는데요, 그런 곳이 있대요, 거기에

는 ― (不，愫姨，我等不下去了。我要走，我已经等了两年了。……我那女朋友告诉我，

117) 曹禺，위의 책，pp.519～520.

118) 曹禺,앞의 책，1986，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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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这么一個地方，那里―)”119)라고 말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愫方에게도 이 정신적

감옥에서 떠날 것을 권유하며 “아니요, 愫方 이모, 이래서는 안 돼요, 평생 이렇게 지

낼 수는 없잖아요!……왜 못 떠나는 거예요?(不，不，愫姨，你不能这样，你不能一辈子

这样！……你为什么不走呢？)”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愫方에게 책을 가져다주면서 봉

건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 것을 설득한다. 반복적인 설득

끝에 愫方은 결국 결심을 하고, “瑞贞, 네 말이 맞아, 여기는 감옥이야!(瑞贞，你说得

对，这是监牢！)”120)라며 瑞贞의 생각에 동의한다. 이 부분에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도 인간적인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瑞贞의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때가 되

자 그는 과감하게 봉건 가문의 올가미를 벗어 던지고 袁任敢 부녀의 뒤를 이어 자신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愫方까지도 설득하여 떠나게 한다. 瑞贞은 자신의 세계와 미래를

되찾았고 자신을 철저히 해방시킨다. 정확한 계획과 결단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와 권리를 찾아 떠나는 瑞贞의 이미지에서 작가가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4. 封建 制度 毒素의 固着化

曹禺의 작품에는 봉건 세력을 상징하는 周朴園․金八․焦母․曾浩 등의 인물들 외

에 또 다른 종류로 구분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魯貴․翠喜․曾思懿․黃省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봉건 사회에서 시달리고 찌들어 어떤 변화와 구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固着化된 형상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이런 인물의 이미지 구축에서

도 작가의 깊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 魯貴

魯貴는 ≪雷雨≫에서 周公館의 하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魯貴는 그야말로 비열

119) 曹禺, 위의 책, p.586.

120) 曹禺, 위의 책, p.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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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속된 노예근성을 지닌 인간이다. 그는 별다른 재능도 없고 어떤 도덕적 기준도

믿지 않는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굽실거리다가도 돌아서면 또 욕설을 퍼붓

는다. 그는 사회의 어두운 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그에게는 어떤 꿈

과 미래도 없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배신한다. 심지어 자기 처자

식에게도 예외가 없다. 남의 약점을 잡아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렇게 챙긴 돈을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위해 쓴다. 자신의 친딸 四鳳의 행복

마저 안중에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四鳳의 사생활까지 이용한다. 아내

가 魯大海를 데리고 시집온 것을 빌미삼아 끊임없는 독설로 상처를 준다. 魯大海에게

는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원수처럼 대하면서 툭하면 욕설을 퍼붓는다. 그리고 周

公館에서 蘩漪와 周萍의 밀회를 목격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자신의 물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는 그야말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파렴치하고 수

구적인 인물이다.

2) 翠喜

翠喜는 ≪日出≫ 제3막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 寶和 기원의 하류 기녀이다. 이 인

물을 통해 작가는 선량한 여성을 기녀로 몰아간 어두운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폭로

하고 있다. ≪日出≫을 쓰기 전에 曹禺는 창작 소재를 찾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하였고,

하류 기원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활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비참한 생활은 曹禺의 감성적이고 선량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러한

부류의 불쌍한 사람들에 관한 비극을 쓰기 위해 그는 ≪日出≫ 3막에서 翠喜라는 인물

의 이미지를 설정하였다.

≪日出≫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평론가들은 제3막이 전체 극의 흐름에 있어 불필요

한 사족이라고 여기기도 한다.121) 그러나 오히려 3막이야말로 짐승 같은 세상에 대한

121) 1)H.E. Shadick (燕京大学西洋文学系主任)는 <한 이방인의 견해(一個异邦人的意见)>에서 “이

막은 하나의 사족에 불과하다. 삭제하더라도 극 전체의 흐름에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지

는 않을 것이다.(但这幕仅是一個插曲，一個穿插，如果删掉，与全剧的一贯毫无损失裂痕。)”라

고 말했다. 참고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下），田本相、胡叔和

编，中国戏剧出版社，1991，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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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가장 극렬한 공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田本相은 말한다. 작가 또한 ≪日

出·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日出≫은 공연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공연하게 된다면 제3막은 꼭 있어

야만 한다. 제3막을 빼버리는 것은 ≪日出≫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으로 처참

하게 극을 망쳐버리는 것이다. 만약 관중들에게 죄악을 폭로하기 위해 극본

에 손을 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나머지 세 막을 없에버리는 편이 나

을 것이다.(≪日出≫不演，则已。演了，第三幕无论如何应该有。挖了它，等于

挖去≪日出≫的心脏，任它惨亡。如若为着某种原因，必须肢解这個剧本，才能

把一些罪恶暴露在观众面前，那么就砍掉其余的三幕吧。)”122)

여기서 우리는 제3막에 대한 작가의 각별한 애정을 읽을 수 있으며 작가의 창작 의

도를 약간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만약 ≪日出≫의 극 전체의 장면이 모 여관의 설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극본에

서 보여주려 한 현실적 심각성은 생생하고 뚜렷하게 표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3막이

있음으로 해서 현실적 심각성은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막의 역할은 제1·2·4

막의 부패한 생활상들을 더욱 생생하게 부각시켜 주는 것이다. 3막의 주요 인물은 바

로 작가가 하류 기녀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翠喜라는 인물이다.

翠喜는 陳白露의 이미지를 더욱 보완하고 심화시킨 인물이다. 翠喜와 陳白露는 생활

수준은 다르지만 생활의 성질은 비슷한 동일 계층의 인물들이다. 陳白露가 고급스러운

2)杨晦는 <曹禺论>에서 曹禺 희극의 단점은 “늘어지는(拖长)”것이라고 하였다. 즉 “내용이 자질구레하고

또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다. 이는 예술적 효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일부 불필요한 장면

은 극의 줄거리 전개에 방해가 되고 실제로 또 어떤 것들은 억지로 짜맞춘듯한 느낌마저 든다. 고심해

서 만들어 낸 작품이 공연을 하면서 감독에 의해 함부로 삭제된다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日出≫이 상해에서 처음 공연될 때 제 3막이 삭제되었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不但

内容有许多琐碎，或近于重复的地方，有碍艺术的效果，有些不必要的场面，反倒破坏了剧情发展的不算，

实际也有些地方，近于勉强凑成。而且，一個作家苦心经营的作品，到上演出的时候，要交给导演去随便删

节，也未免伤心。≪日出≫的第三幕，在上海初次演出就被删掉的事实，是谁都知道的。)”라고 말했다. 참

고 :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乙种)․曹禺研究资料≫(上), 田本相、胡叔和编，中国戏剧出版社，1991，

p.231.

122) 田本相、刘一军主编，<≪日出≫跋>，≪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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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계의 꽃인 반면 翠喜는 寶和기원의 천한 기녀로 그 신분이 더욱 낮을 뿐이다. 사

회에서 그녀들이 받는 억압과 모욕은 같은 것이다. 작가가 陳白露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적 투쟁을 벌이는 그녀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반면, 翠喜에 대

해서는 그녀의 비참한 생활 현실을 통해 여성을 향한 어두운 사회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翠喜의 남편은 결혼 후 성병에 걸려 다리를 절게 되고, 결혼해서 나은 두 아이들은

장님이 된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중풍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어 온 가족의 생계가 기

원에서 벌어오는 그녀의 수입에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야 한다. 작가는 翠喜에 대해 ≪日出·跋≫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

다.

그녀에겐 희망이 없다. 희망은 일찌감치 죽어버렸다. 남은 것은 참담함 뿐

이다. 집에 있는 늙은이와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파는 무감각

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이런 불쌍

한 동물들의 가장 비참한 비극이다.(她没有希望，希望早死了。前途是一片惨

澹，而为着家里那一群老小，她必须出卖着自己的肉体麻木地挨下去。……求生

不得，求死不得，是这类可怜的动物最惨的悲剧。)123)

翠喜의 비참한 생활은 그녀에게 이 어두운 사회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해 주었다. 그녀는 기원으로 잡혀온 小東西에게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黑三들

의 요구에 따를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翠喜가 결코 처음부터 바로 그 어두운 사회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법으

로 택한 것이었다. 그녀는 小東西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부모없이 태어났겠니? 누가 어렸을 적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가 아니었겠니? 누구나 어른이 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고 그

리고 또 늙어가고 그러는거 아니겠니? 그래, 사람은 다 똑같아. 누가 태어나

면서부터 이런 천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호랑이 같은 화류계의 밥을 먹고

123) 앞의 책，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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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겠니?(哪個不是父母养活的？哪個小的时候不是亲的热的妈妈的小宝贝？哪個

大了不是也得生儿育女，在家里当老的？哼，都是人，谁生下来就这么贱骨肉，

愿意吃这碗老虎嘴里的饭？)”124)

이 말은 그녀가 小東西에게 생존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면서 또한 그녀의 몇 년에

걸친 피눈물나는 비참한 인생에 대한 결론이다. 이처럼 고단한 생존의 환경 속에서 살

아가는 翠喜의 몸에서는 여전히 人性의 아름다운 빛이 발한다. 그녀는 金八이라는 악

의 세력에게 쫓겨 도망갈 곳 없는 불쌍하고 어린 小東西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

한의 도움을 준다. 이불을 빌려주고 저녁에 잘 덮고 자라고 일러주며 자신의 미약한

힘이나마 小東西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翠喜의 선량함은 사회의

어두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독자의 격분을 자극하면서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킨다.

3) 曾思懿

≪北京人≫에 나오는 인물인 曾思懿는 단순하게 좋고 나쁘다는 말로는 형용하기 어

려운 복잡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역시 성공적으로 창조된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劇作에 그녀와 같은 인물의 이미지가 없다면 ≪北京人≫의 매력이 퇴색될 것이다. 愫

方과 비교하여 그녀는 일반적으로 ‘惡’의 대표로 여겨지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사상적으

로 모순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사대부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마땅히 학식과 교양이 있고 예절에 밝은 여

성의 이미지여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여러 가지 모습은 그녀의 출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曾文淸과의 부부 관계에서, 그녀는 文淸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 대한 文淸의 감정적 ‘배신’을 벌주기 위해 정신적으로 文淸을 학대한

다. 文淸과 愫方에게 치욕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언사는 신랄하

고, 행동은 과감하며, 웃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제1막에서 그녀는 재주가 많은 愫

方의 두 손이 부러워 愫方의 두 손을 칼로 베어 자신에게 붙이고 싶다는 농담을 서슴

지 않고 한다. 이처럼 악독한 농담은 愫方에 대한 질투와 증오, 그리고 남편 文淸의 변

124)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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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버린 애정에 대한 질투어린 그녀의 마음을 생생하게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아버지 曾浩와의 관계에서, 그녀는 曾浩의 무능함을 알고 있으므로 曾浩를 전혀 어려

워하지 않는다. 曾씨 집에서는 그녀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녀는 曾浩가 몇

백 번이나 칠을 한 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杜씨

집의 빚 독촉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관을 杜씨 집에 주겠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曾

浩를 받드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曾浩는 집 안의 하나의

장식품쯤으로 여겨지는 존재이다. 봉건 문화와 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효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녀는 사실 봉건 문화에 대한 최대한의 풍자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시누이와 시누이의 남편 江泰를 曾씨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차가

운 조소와 신랄한 풍자를 아끼지 않는다. 또 자신의 며느리인 瑞貞에 대한 각박한 모

습은 그녀가 위선적이며 ‘惡’의 힘을 지닌 실질적인 봉건 가장임을 느끼게 한다. 曾思

懿와 曾浩 간의 갈등에서도 그녀의 ‘탐욕스러움과 악랄함, 사나움, 음험함’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녀와 曾文淸과 愫方의 삼각 관계에서는 ‘탐욕과 가혹함, 방자함과 악랄함’의

일면을 보여준다. 혹자는 그녀에 대해 “남편에게는 모르는 척 기회를 주면서도 꼬투리

를 잡으려 하고, 愫方에게는 짙은 화약내를 풍기며 점점 강한 압박을 가한다. 曾文淸을

자살할 수밖에, 愫方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간다.(诡诈、尖刻、嫉妒、淫威”的一

面。说她“那种对丈夫故纵实擒，对愫方步步紧迫的言行，充满着火药味，逼得曾文清不得

不自杀，愫方不得不出走。)”125)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봉건사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녀가 대표하고 있는 문화

와 의식에 완전히 저촉되고 있다. 이 인물의 형상은 ≪紅樓夢≫의 王熙鳳과 비슷하다.

남편을 자신의 종속물로 생각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며 윗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방자하고 악랄한 그녀가 유일하게 신경쓰는 것은 자신이 틀어쥐고 있는 권력이

다. 그녀는 온힘을 다해 몰락일로를 걷고 있는 봉건 가정이라는 낡은 기계를 조종하려

애쓴다. 그녀에게서 봉건 제도와 봉건 문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曾思懿란 인물에게도 동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 집에서 명분상의 가장인

曾浩는 죽음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자신만을 신경 쓸 뿐, 모든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이리 저리 피하며 조용히 살 수 있기만을 바란다. 그녀의 희망이어야 할 남편 文淸은

125) 朱月瑾，＜北京人的戏剧冲突与艺术手法＞，≪南京大学学报≫，1979年第三期，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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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능력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인간으로 봉건 문화가 낳은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

다. 아들 曾霆은 세상물정을 모르고 공부만 하는 어린아이이다. 그녀에게는 부양할 노

인과 어린아이가 있고, 한 집안의 생활이 그녀가 힘들게 고생함으로써 겨우 연명되는

것이다. 남편에 대한 그녀의 증오 역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가 확실히 각박한

인간성에 질투어린 성격,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녀의

억울함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이 대가정을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렇게 때문에 위선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자신

의 권력을 지키고 합리화시키려 하였다. 愫方에 대한 그녀의 악랄함은 철저하게 남편

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曾浩에 대한 그녀의 표현도 그 출발점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가 며느리인 瑞貞을 종처럼 대하고 부린 것도 효도와 예절

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대가정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

고 있다고 여겼다. 그녀는 여자로서 힘들게 봉건 가정을 지키고 있는 자신이 억울하기

도 했다.

曾思懿의 성격은 ‘惡’의 일면과 함께 동정을 자아내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봉건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曹禺가 그려낸 그녀의

이미지는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그녀는 蘩漪나 陳白露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성

격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극 전체에서 그녀의 성격적 특징은 변함이 없다. 曾

思懿란 인물은 희극 문학사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성공적으로 창출된 이미지를 가졌다

고 할 수 있다.

4) 黃省三

≪日出≫에는 별로 대수로워 보이지 않는 黃省三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을 

통해서도 당시 어두운 사회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분노와 고발을 느낄 수 있다. 陳白

露의 고급 처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黃省三은 그들처럼 물질 만능주의의 

욕구를 베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제2막에서 大豊 은

행의 비서 李石淸 뒤에서 푼돈이라도 애걸하려는 인물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매일 힘

들게 일하지만 한 달 수입은 12원 50전에 불과하고, 그 돈벌이마저 潘月亭 등의 매국

노 자본가들에 의해 잃어버리게 된다. 제4막에는 미쳐버린 黃省三이 마지막 일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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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권리를 잃어버린 채 극심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아이들을 

아편으로 독살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들과 함께 죽을 계획이었던 이 불쌍한 아버

지는 어두운 사회에 죽을 기회마저 빼앗겨버린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

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黃省三의 처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가는 과장된 기

법으로 돈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갉아 먹는지, 또 물질만능주의의 사회가 黃省三과 

같은 하층 서민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보여준다.

5. 人物 對比를 통한 主題의 深化

앞에서 曹禺의 4대 전기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인물

분석을 했다. 인물 성격의 분석에서도 일정한 변화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변화

의 흐름이 네 작품을 관통하면서 작품에 보다 선명한 색채를 입히고 있다. 작품에서는

명과 암, 희망과 쇠락을 상징하는 대립구조가 일관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또 인물

형상에도 일정한 변화의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曹禺의 전기 작품에서 서로 대립되는 갈등들을 찾아볼 수 있다. ≪雷雨≫에

서는 周冲의 ‘春夢’과 지옥 같은 ‘周公館’, ≪日出≫에서는 노동자들의 ‘달구질 소리’와

‘금전 세계’가 대립된다. ≪原野≫에서는 仇虎와 花金子의 이상인 ‘금으로 깔려진 땅’과

焦閻王이 상징하는 ‘인간 지옥’이 대립된다. ≪北京人≫에서는 ‘그런 곳’과 감옥 같은

‘曾씨 가문’이 서로 대립을 이룬다.

≪雷雨≫에도 대립 구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는 않다. 魯大海가 희망하는 세계와 周公館은 서로 분명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지만 魯

大海의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의 행동을 살

펴보면 확실한 목표가 없으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본능의 힘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魯大海의 희망과 이상 또한 분명하지 않다. 周冲의 희망과 이상은 겉

으로 볼 때는 魯大海보다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이상은 어린아이의 春夢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周冲과 魯大海가 대표하는 희망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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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미약하여 누구도 구제받지 못하는 비극의 원인이 된다. ≪雷雨≫에서 周冲은

죽고 魯大海는 행방이 묘연하게 되는데 이는 明暗의 대립 구도가 ≪雷雨≫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雷雨≫에 비해 ≪日出≫에서는 어느 정도 대립 구도가 충분히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작품에서 方達生과 봉건세력과의 투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

나 달구질 소리를 통해 비교적 뚜렷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태양 밑에서’ 일하

고 있는 노동자와 극 마지막에 “태양은 떠오르고 어두움은 뒤에 남아 있다.(太阳升起

来了，黑暗留在後面。)”, “일출이 떠오르자 온 하늘이 붉게 물든다.(日出东来，满天大

红!)”126)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돈을 둘러싸고 호텔방에서 각투를 벌이느라

‘태양을 보지 못하는’ 봉건세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

≪日出≫의 대립 양상에 비해 ≪原野≫의 대립 양상은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原野≫에서는 ‘황금으로 깔린 땅(黄金铺的地方)’이라는 확실한 이념적인 이

상 세계와 어두운 숲이 보다 확연한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만약에 ≪雷雨≫에서는 반

항 정신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日出≫에서의 반항 정신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原野≫에서는 희망을 향한 반항자들의 행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반항자 仇虎는 봉건세력에서 탈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반항의 힘은

죽지 않았으며 또 탈출에 성공한 花金子가 남아 있다. 仇虎는 花金子에게 “나는 끝났

어. 그러나 형제들이 남아 있어. 이 형제들이 끝나면 또 다른 형제들이 있어.(我完了，

还有弟兄，弟兄完了，还有弟兄。)”127)라고 말한다. 仇虎와 花金子의 탈출은 대립 갈등

을 정점으로 끌어 올린다. 花金子가 탈출에 성공해서 ‘황금이 깔린 땅’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디론가 간다는 것이다.

≪北京人≫에서는 성공적으로 봉건 세력을 벗어나 희망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인물

로 瑞貞과 愫方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北京人≫에는 ‘그러한 곳(有这么一個地方)’이라

는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되는 장소가 끊임없이 부각되면서 해방과 구제의 힘이 이미

봉건 세력을 부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에게서도 이런 힘이 표출

되고 있는데, 생기가 넘치는 袁氏 부녀와 야성이 넘치는 ‘북경인’, 瑞貞이 사귄 혁명당

126) 田本相、刘一军主编，≪日出≫, ≪曹禺全集≫第1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p.375～376.

127) 위의 책，p.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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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서 이러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희망과 이상을 대표

하는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北京人≫에서는 희망과 이상의 성공과 암흑 세력의 몰

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雷雨≫에서 암흑 세력이 희망의 힘에 비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했다면, ≪日出≫과 ≪原野≫에서는 양자의 투쟁 과정을 보여주

었다고 할 수 있고, ≪北京人≫에서는 희망의 세계가 봉건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

었다고 볼 수 있다.

曹禺의 전기 작품에서 보이는 지배 권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周朴園·金八에서

焦母․曾浩․曾文淸에 이르기까지 지배 권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雷雨≫에서는 周朴園이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으며, ≪日出≫에서는 金八이 지

배 권력을 대표하고 있다. ≪原野≫에서는 봉건 가장의 대표자 焦閻王의 죽음으로 인

해 焦母가 대신해서 그 세력을 대표한다. 비록 그녀가 음험하고 교활하며 이기적이고

독단인 면에서 결코 周朴園이나 金八에 뒤지지는 않지만, 두 눈을 실명한 장애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인물이다. 周朴園의 확실하고 견고한 세

력이나 金八의 막강한 힘에 비해 그녀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인물이고, 객관적인 측

면에서 볼 때 세력이 이미 많이 약화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仇虎를 대함에 있어서

도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타협을 시도하는 연약함도 보인다. ≪北京人≫에

나오는 曾浩는 봉건 가장으로서 그의 권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빈껍데기만 남았다. 만

약 曾浩를 빈껍데기만 남은 봉건 세력으로 본다면, 曾文淸은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이며, 결국은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철저

하게 무너져버린 봉건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주요 인물들에 관한 분석을

통해 봉건 세력이 이미 어쩔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雷雨≫에서 ≪日出≫로, 다시 ≪原野≫에서 ≪北京人≫에 이르기까지 曹禺가 관심

을 가지고 그려낸 여성의 이미지도 일정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蘩漪는 처음에

는 봉건적 색채가 강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자유와 사랑을 위해 ‘불륜’이라는 방식으

로 반항을 하며 그것은 그녀의 음울한 생활에 비쳐진 한 줄기 빛이자 희망이 된다. 그

러나 그녀는 봉건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 그녀가 택한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으므로

그녀의 반항은 실패로 끝난다. 陳白露는 蘩漪의 뒤를 잇는 여성으로, 이미 집을 떠나

드넓은 사회로 들어서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스런 생존 공간을 얻으려고 갈망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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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 사회의 혼탁함과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희롱적인 태도는

집을 떠나 온 陳白露가 색을 팔아 이른바 ‘자유’와 맞바꿀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러

한 자유는 아주 굴욕적인 것이며, 진정한 자아 해방은 아니다. 陳白露는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을 끝내고 만다. 그러나 花金子에 이르러서는

蘩漪와 陳白露에게 보였던 사상적 나약함과 동요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자

신의 자유와 사랑을 위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며 그 어떤 자책

감도 가지지 않는다. 愫方은 蘩漪와 陳白露, 花金子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인물

이다. 曹禺가 일관되게 그려왔던 성격이 분명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기꺼이 사랑하고

증오할 줄 아는 여성의 이미지와는 달리, 愫方에게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강

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결말 부분인 愫方이 탈출하는 부분에 이르러 愫方의 탈출이 花

金子의 탈출에 비해 보다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

아 해방과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 인물들도 점점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雷雨≫에서 ≪日出≫로, 다시 ≪原野≫에서 ≪北京人≫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상징

하는 인물들이 일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희미했던 희망의 이미지는 점점 더 구

체화되고 있다. 周冲은 겉으로 볼 때는 희망이 넘치고 확고한 이상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이상은 어린아이의 春夢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周

冲이 대표하는 희망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극 중의 누구도 구제받지 못하는

비극이 빚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方達生은 처음에는 잔인한 현실과 어두운 사회

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결여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金八이 대표하는 봉건세력에 도전하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인물

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허황된 생각을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翠喜․

王福昇․李石淸․潘月亭 등을 만나고 특히 小東西을 구하는 과정에서 ‘寶和下處’라는

‘인간 지옥’을 알게 되었고 사회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는 점점 현실의 자신과

결별해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 方達生에게서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周冲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희망의 세계를 보여주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미래

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方達生은 세상을 바꾸려는 이상을 품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다. 이에 비해 仇虎는 자신을 죽움의 길로 몰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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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봉건 세력의 상징인 焦閻王과 焦母에게 복수의 화살을 겨눈다. 즉, 仇虎로부터 미래

희망의 세계로 향하는 반항의 구체적인 행동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仇虎는 결국 갈등

과 혼란을 거듭하면서 ‘原野’라는 봉건 세력의 그림자의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瑞

贞은 비이성적이고 비계획적이며 심적 혼란을 거듭하는 仇虎에 비해 단호하고 냉철하

게 봉건 가문의 올가미를 벗어 던지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남으로써 자신

의 세계와 미래를 되찾고 철저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인물이다. 周冲․方達生․仇虎․

瑞贞은 曹禺의 극작에서 이상과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의 이미지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물의 이미지에 부여되어 점점 구체화되고 이성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희

망을 통해 작가의 삶에 대한 정열과 창작에 대한 진지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曹禺의 전기 작품에는 봉건 제도의 깊은 해독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봉건 사회에 굳어버린 주면인물들이 묘사되고 있다. ≪雷雨≫에 등장하는 인물인

魯貴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日出≫의 翠喜․黃省三 같은

인물들은 봉건 사회의 희생양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깊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北京人≫의 曾思懿는 겉으로 보기에는 봉건 가문의 맏며느리이지만 실

제로는 봉건사회의 깊은 피해를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인물

에게도 작가의 연민과 동정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바로 봉건 문화를 내려다보는 작가

의 마음이기도 하다. 작가는 작품에서 봉건사회의 깊은 폐해로 인성을 거의 상실해버

린 인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봉건제도의 해독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

히 봉건사회에 固着化되어 봉건 정신의 절대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과 꿈

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비열하고 추하고 나약하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 이들 또한 봉건

사회의 희생양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봉건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다. 주관적인 능동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

고, 어두운 봉건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꼭두각시 같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가

증스러우면서도 가련한 인간들이다. 이들의 존재를 통해 봉건제도의 해독과 부패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제도의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다. 스스로의 힘으

로나 또는 타인의 힘을 빌어서라도 결코 봉건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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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봉건 사회에 굳어버린 인물들로 극 전체의 어두운 배경을 이루면서 다른 인물들

의 변화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자아내는 인물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지만 어쩌면 작가

는 오히려 이런 인물들에게도 봉건사회의 진정한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깊은 동정을 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魯貴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이익이라 할

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난하고 남루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전혀 없는 불쌍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인간으로

서 그의 처참함은 존재의 가치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이다. 翠喜는 수치심이라고

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나이 든 기생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온 가

족을 부양해야 하는 더 없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黃省三은 열심히 양심적으로 일

을 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인물이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이들을 먹

여 살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쓰지만 입에 풀칠할만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다.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동물’의 비참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물이다. 曾思懿는 비록 봉건 가정의 실권자이자 영악하고 독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지만 그녀 또한 봉건제도의 피해자임이 분명하다. 남편 曾文淸과 공감할 수 있

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사랑은 고사하고 대화조차도 오고가지 않는다. 봉건 가정을 유

지해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남편과 자식 그리고 친인척 누구에게서도 동정과

이해를 받지 못한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봉건제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인

지도 모른다. 이들에게서는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변화의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을 암흑 사회에 맡기며

그 속에 고착화되고 있다. 이 인물들은 극 전체의 변화와 발전의 배경이 되며 작품의

주제와 주요 인물들을 한층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인물들의 이미지와 갈등 구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曹禺의 전

기 작품 속에서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작가의 심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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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創作 技巧의 變化

曹禺는 중국 戱劇 문학의 제2세대 작가이다. 그의 劇作은 시작부터 고도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보여주었다. 신시기 이전 몇 편의 劇作에서도 고유의 독창적인 예술적 풍격

과 특색을 느낄 수 있는데, 희극세계에서 본보기가 되기에 전혀 손색없으며, 또한 ‘曹

禺 現象’이라 부를 만한 충분한 연구 가치를 갖고 있다. 曹禺 극작의 예술성에 관한 연

구는 曹禺의 대표작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은 물론 신시기 중

국 話劇의 발전과 창작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曹禺의 전기 작품

네 편을 함께 묶어 작품에서 보이는 창작기교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詩化 現實主義의 發展

1) 現代中國의 現實主義와 曹禺

중국에서 현실주의는 시대에 따라 이해와 해석이 다소 다른 면이 있었다. 일반

적으로 현실주의를 현실생활의 재현으로 보는데, 체흐프는 일찍이 현실주의를 “생

활의 원래 모습대로 묘사하는 것(按照生活的本来面目描写生活)”128)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생활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구

현되어야 비로소 진실한 것인지에에 대해 작가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누구도 그들

이 반영해낸 생활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 존재’를 표현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주의란 단지 일종의 이상적인 개념이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그저 목적을 이루고자 부단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작품 창작에서 이를 이루

기는 어렵다. 20세기 2, 30년대 중국문학에 있어 현실주의는 몇 가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문제파 현실주의를 들 수 있다. 중국은 5·4의 신문학운동에서부터 문

128)≪文艺理论译丛≫, 1958年 第2期，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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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선구자들이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중

국의 정치와 사회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들 눈에 중국사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폐단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작품에서 사회문제를 반영하려는 노력

을 아끼지 않았으며, 문학이 사회를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보편적이었다.129)

희극창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5·4시기 입센의 희극이 도입되면서 현실주의적 표현

방식이란 바로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胡適은 입센의 문학, 인생관은

단지 사실(寫實)주의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입센’ 이라고 자처한 洪深은 희

극 창작의 목표는 바로 사회에 유익한 말을 해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희극 문

학도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 사회와 인생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였

다. 5·4시기의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마치 설교하듯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게 논리를 전

개하고 있는 글이 대부분이다. 작가의 창작 목적은 그저 문학을 이용해 사회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 결과 상당수의 희극 작품들이 문학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문제파 현실주의의 희극창작에서 공통되는 하나의 특징

은 바로 치열한 갈등과 대립이 거의 모든 희극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립 구도를

이루는 양측이 갈등을 둘러싸고 논쟁하고, 충돌하는 과정이 바로 희극이 전개되는 과

정이라는 것이다. 사회문제파 현실주의는 문제 자체를 현실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

는데, 즉 소재를 현실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선전파 현실주의를 들 수 있다. 중국 사회는 3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

대적 요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바로 전 국민이 단결하여 외적을 물리치는 것에 초점

이 맞춰지면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현실주의가 사회와 시

대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진 것이다. 30년대 ‘무산계급의 희극’을

주도한 상해예술극단(上海藝術劇社)과 좌익희극연맹(左翼劇聯)130)은 희극을 정치투쟁의

무기이자 무산계급이 정치투쟁에서 필요로 하는 도구로 인식했다. 문학이 정치목적에

이용되면서 희극의 사회적 역할도 크게 향상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주의

129) 참고 : 田本相, <论中国现代话剧的现实主义及其流变>, ≪现当代戏剧论≫, 江西高校出版社, 2006년;王嘉

良等, ≪中国新文学现实主义形态论≫, (北京)文化艺术出版社，2002년 ; 温儒敏, ≪新文学现实主义流变

≫, 北京大学出版社，1988年;柏彬, ≪中国话剧史稿≫, 上海翻译出版公司, 1991년

130) 좌익희극연맹의 총칭은 : 中國左翼劇團聯盟, 1931년 8월 설립.



- 91 -

는 어떤 관념 혹은 작품에 강요된 어떤 의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역시 삶의 실제 모

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131)

사회문제파 현실주의 또는 정치선전파 현실주의 모두 내재되어 있는 공리성 때문에

영원한 작품으로서의 예술적 매력을 상실하였다. 사회문제파 현실주의는 작품에 반영

된 문제가 시대의 변화로 무의미해지면서 문학적 가치를 잃게 되고, 사회선전파 현실

주의는 더더욱 어떤 관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반영된 문학작품 또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문학은 본래 정치목적을 선전하는 슬로건이나 정치의

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曹禺의 현실주의적 극작품은 한 세기에 이르는 시련을 거치면서도 그 예술

적 매력이 더욱 돋보인다. 미국의 희극작가 ― 존 가스너132)는 20세기 후반에 현대적

성향을 띄던 서방의 희극작가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적이 있다.

그들이 쓰는 희극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현대희극이며 다른 하나는 현대

파 희극이다. 전자는 내용과 풍격, 형식상의 현실주의를 추구하며, 후자는 시

적 감흥과 상상이 풍부한 예술에 관심을 보인다.(他们从事于两种戏剧，一种

是现代戏剧，另一种是现代派戏剧。前者追求内容、风格和形式上的现实主义，

後者则热中于富有诗情和想像的艺术。)133)

曹禺는 비록 현실주의를 선택하였지만 그 역시 현대주의의 표현기법을 흡수하여 그

의 작품 속에 여러 종류의 비현실주의적인 창작 요소를 사용하였다. 시적 감흥과 다채

로운 예술 표현에 큰 관심을 보인 曹禺의 이런 경향은 일반적 의미의 다른 현실주의

작가들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실주의와 현대주의134)로부터 양분을 흡수

131) 각주 105)와 같음.

132) 존 가스너(Gassner John Waldhorn, 1903～1969)

133) ≪外国现代剧作家论剧作·导论≫，中国社会科学院外国文学所、外国文学研究资料丛刊编辑委员会编，

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2，p.2.

134) 현실주의와 현대주의 구분 : ①철학적 기반이 다르다. 전자는 유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문학

은 시대의 본질을 반영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유심주의에 기반을 두며 예술은

주관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 한다. 사물로 비유한다면 전자는 ‘거울’(현실의 반영)이

고, 후자는 ‘등’(심령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현실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며, 현대

주의는 직감과 본능을 중시하고 이성을 배제하거나 반대한다. ③현실주의는 인물을 전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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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현실주의적이자 현대주의적인 중국적 특색의 희극형식

을 창출해 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조우주의(曹禺主義)’ 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입센주의’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曹禺와

입센은 나름대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모두 시적 정서와 풍부한 상

상력이 작품에서 마치 한편의 시처럼 흐르는 ‘詩化된 현실주의’를 지향했다 할 수 있

다. 입센은 그의 극본 ≪인형의 집≫이 사회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지나치게 실용주의

적으로 분석되는 관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시를 쓰고 있으며 ‘정신

생활의 느낌(精神生活的感受)’135)을 표현한다고 했다. 曹禺 역시 ≪<雷雨>의 창작에

대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쓴 것은 한 편의 시이자 한 편의 서사시이다. (양해바랍니다. 저는 결

코 입센의 말을 모방하여 그의 흉내를 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대담한 희망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시를 읽는 독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느낌을 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일련의 현실적인 내용(예를 들어 파업…… 등)이 담겨져 있지

만 이것은 결코 사회문제극이 아니다.(我写的是一首诗，一首叙事诗，（原谅

我，我决不是套易卜生的话，我决没有这样大胆的希翼，处处来仿效他。）这诗

不一定是美丽的，但是必须给读诗的一個不断的新的感觉。这固然有些实际的东

西在内（如罢工……等)，但决非一個社会问题剧。)136)

曹禺의 대표적인 몇 몇 작품들은 주로 현실주의적 창작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 현실주의는 독자적 색채가 짙은 ‘시화(詩化)’된 현실주의이다.

고 현대주의는 이를 추상화 한다. ④현실주의는 인생과 사회의 공익성을 지향하며, 현대주의

는 예술성을 강조하는 한편 예술에서의 교육적 의미와 공익성을 반대한다. 요컨대, 현실주의

는 현실에서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반영하며, 현대주의는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것을 표현한다.(참조 : 孫慶昇,≪中國現代戱劇思潮史≫, 북경대학

출판사, 1994, p.93.)

135) ≪外国现代剧作家论剧作≫，p.8.

136)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的写作>，≪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年

版，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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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詩化 現實主義의 特徵

(1) 강렬한 감정색채

曹禺의 시화 현실주의극의 특징은 먼저 그의 작품 깊이 반영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서 나타나며, 거기에는 거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 曹禺는 2, 30년대에

작품을 쓰면서 사회와 정치, 文化 思潮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의 작품에는 작가의 감정

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며, 당시의 주요 특징과 문화가 심도 있게 반영되고 있다.

그의 처녀작 ≪雷雨≫에서는 봉건가정에 대한 작가의 회의와 否定이 강하게 드러나

고 있다. 천둥 치고 비가 오는, 상징적 분위기가 짙은 날씨를 배경으로 周氏 일가라는

봉건가정의 파멸을 그려내고 있는데, 周朴園의 독단과 냉혹함은 봉건세력의 완고함과

맹위를 상징한다. ≪日出≫에서 曹禺는 봉건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봉건가정

에서 눈을 돌려, 금권사회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폐해와 추악하고 부패한 사회의 현

실을 격정적으로 묘사하였다. ≪雷雨≫에서 ≪日出≫까지 사회에 대한 작가의 고찰과

인식이 점점 그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징적 색채가 농후한 ≪原野≫에

서 우리는 비록 사건의 발생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仇虎가 복수하는 줄

거리 전개를 통해 仇虎와 대립하고 있는 焦母로 상징되는 봉건세력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그 봉건세력이 만들어 내는 억압적이고 음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北京人≫에서 봉건세력을 대표하는 曾氏 가문은 이미 과거의 위풍과 기세를 상실하

고 빈껍데기만 남아 겨우 부지해가고 있을 뿐이다. 작가는 가볍고 경쾌한 필치로 曾氏

가문으로 대표되는 봉건세력 및 봉건적 문화가 피할 수 없는 나락과 쇠망의 역사로 걸

어가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雷雨≫에서 ≪日出≫, ≪原野≫에서 다시 ≪北京人≫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봉건제도와 봉건문화에 대한 작가의 인식 및 그 반영과정이 점차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몇몇 희극작품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감정적 변화를 잘 살펴 볼 수 있다.

현실주의는 그 시작부터 ‘재현’이라는 단어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현실생활의 실체를 재현한다는데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 같이 曹

禺의 작품은 현실주의의 기본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詩化 현실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인 현실주의의 창작 태도와 방법을 따르는 한

편 시인과 같은 열정으로 현실을 포용하며 이를 작품에서 표출해내는 것이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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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깊은 감동과 많은 영향을 주었던 작품들은 모두 불처럼 뜨거운 작가의 열정과 숭

고한 영혼, 그리고 삶에 대한 온전한 감정을 묘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曹禺의 작

품이 바로 이런 작품이며, 바로 이런 점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 여느 작품과 차별화

되는 이유이다.

曹禺는 ≪雷雨≫야 말로 한 편의 시이며 ‘절박한 감정의 집합체(是一种急迫的情感的

集郁)’137)이자 거부할 수 없는 ‘억압된 분노(被抑压的愤懑)’138)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

서 ≪雷雨≫의 마지막 장면에서 작가는 천둥이 치는 비오는 밤, 극 중 모든 인물들의

억압과 분노가 폭발되어 결국 파국으로 치닫도록 하였던 것이다. ≪日出≫에서도 마찬

가지로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해괴망측한 사회의 현실을 용인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악몽 같은 무서운 일’들이 “심각한 문제로 얽혀 나에게 필사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것들이 나의 정서를 불태우고 나의 안정을 빼앗아가고, 결국엔 나를

열병 환자로 만들어 버렸다.(梦魇一般可怖的人事，这些都化成多少严重的问题死命地突

击着我。这些问题灼热我的情绪，增强我不平之感，有如一個热病患者。)”139)라고 말한다.

사회의 어두움과 국민의 고통은 작가의 양심을 깊이 자극하였다. 그는 ≪日出≫의 마

지막 장면을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일출 그리고 막노동꾼의 노래 소리로 마무리하였는

데, 이는 모두 작가가 시적표현으로 삶을 반영한 것이다. ≪原野≫에서 仇虎는 등장부

터 ‘복수의 使者’처럼 보인다. 그의 존재와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해 준비된 것이며, 焦氏

일가에 대한 그의 원한과 사그라들지 않는 복수의 불씨는 작가의 열정과 사상을 반영

한다. 仇虎는 결국 ‘마음의 감옥 (心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둡고 공포스러

운 숲에서 죽게 되지만,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정신력과 짙은 비극적 색채는 관

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동시에 커다란 열정과 용기를 일깨워준다. ≪北京人≫에서

는 曾氏 가문이 대표하는 봉건왕국이 비록 돌이킬 수 없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폭로하

면서도 작가는 시정(詩情)적인 격조로 愫方과 瑞貞의 탈출을 통해 한 줄기의 빛과 희

망, 그리고 새로운 조류가 얼어붙은 강을 깨는 해빙의 봄을 보여 주고 있다.

曹禺의 작품이 詩化 현실주의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생명체 및 그와

137)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日译本序>, ≪曹禺全集≫第5卷, 花山文艺出版社，1996年版，p.24.

138) 위의 책, p.14.

139) 위의 책,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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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인간의 품성․생존환경․생존방식에 대한 비통한 탐색과 사고이다. 이것은 바

로 曹禺 전기 작품의 예술적 골간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曹禺 역시 그의 작품을 ‘생명

의 창조’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창작에 대한 본능적인 충동은 생명본성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 두려움, 동경 그리고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감정

을 표출하고 싶은 내면적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2) 생명체에 대한 탐색과 사고

그 주요 특징으로, 첫째 曹禺가 작품에서 인물 내면의 정신적 고통과 생존 환경의

어려움을 표현하는데서 나타난다. 曹禺는 그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우며 세밀한 필치로

서 인물의 내적 고통을 하나하나 그려내어, 본래 형체도 없던 고통스러운 영혼이 흡사

조각을 한 듯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만든다.

≪雷雨≫에서 그는 침통한 심정으로 곧 그려지게 될 여러 인물들을 살핀다. 그곳에

서 생명이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열악한 생존환경에서 자

신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마치 어떤 운명의 신이 그들을 옥죄고 있는 듯 스

스로는 빠져나갈 힘이 없다. 더욱이 새로운 교육을 받았던 자산계급의 여성 蘩漪는 周

씨 집안이라는 봉건 색채가 짙은 자본계급 가정에서 독단과 억압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두 배로 받으며, 개인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 ‘불륜’이라는 엄청난 금기를 무릅쓰고 기

꺼이 周萍에게 몸을 맡긴다. 그녀는 이에 따른 무서운 결과를 뼛속깊이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을 무릅쓰고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결국 생명은

불처럼 활활 타오르다 나중에는 소진하고 만다. 蘩漪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랑과 가장

참을 수 없는 한이 얽혀 있다. 우리는 ‘雷雨’같은 특징이 있는 이러한 인물로부터 한

영혼의 고통스런 외침을 들을 수 있다.

≪日出≫의 陳白露는 비록 세속에 젖어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아직도 소년시절

의 천진함과 순진한 본성이 남아 있으며, 참된 인간이 진정 으로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간직하고 있다. 方達生의 출현은 그의 마음에 신선함을 가져다 주었으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마음속에서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적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자산계급가의 생활방식은 그녀가 “나는 나를 부양해줄 사람을

원해……편안하게 살고 싶고.……문을 나서면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놀고,

춤추고 싶어.(我要人养活……我要舒服……我出门要坐汽车，应酬要穿些好衣服，我要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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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要跳舞。)”140)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녀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녹아 있다. 陳

白露는 결국 겹겹이 쌓인 정신적 괴로움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한다.

≪原野≫의 仇虎는 그의 집안을 망하게 했던 焦閻王 일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아비의 빚은 자식이 갚고, 아비의 원수도 자식이 갚는다.”는 봉건적인 방식을 통해 복

수에 대한 염원을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지

옥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빠졌다. 그는 비록 焦閻王이 그에게 채웠던 족쇄를 벗어 던

졌지만 정신적인 굴레까지 벗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인적이 없는 어두운 숲속에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리면서 완전한 영혼의 해탈을 구한다.

≪北京人≫의 曾文淸에게 있어 봉건가정은 두려운 질곡이었으며, 그들이 신봉하는

봉건예교는 인간의 심성을 속박하였고 따라서 오랫동안 억압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

은 더없이 나약해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듯 살아가

고 있음을 다음 글에서 읽을 수 있다.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아침에 일

어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힘이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귀찮다. 생활에 대

한 권태와 희망의 상실로 인해 그는 심지어 마음의 고통을 발산하는 것조차

귀찮게 여기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을 느끼는 것조차 귀찮았으며(懒于动

作，懒于思想，懒于用心，懒于说话，懒于举步，懒于起床，懒于见人，懒于做

任何严重费力的事情。种种对生活的厌倦和失望甚至使他懒于宣泄心中的苦痛。

懒到他不想感觉自己还有感觉,)141)

결국은 그냥 ‘생명의 껍데기’에 불과한 인물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로 曹禺 작품에서는 인간성 상실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日出≫에

서 李石淸과 潘月亭은 30년대 도시사회의 적나라한 금전거래로 인해 심각하게 부패된

전형적인 인물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潘月亭은 “사람에

게 돈은 절대적이며 돈이 없으면 삶을 포기해야 하고, 가난이 바로 범죄이며 궁핍하게

사느니 오히려 죽는 게 낫다.(人不能没有钱，没有钱就不要活着，穷了就是犯罪，不如

140)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250.

141)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曹禺全集≫第2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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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142)고 한다. 이것은 발자크의 소설 ≪高老頭≫에서 보쎄앙 부인이 라스티냐크에

게 어떻게 해야 상류사회로 들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曹

禺는 자신의 붓끝에서 이러한 인물들의 타락한 인생에 대해 깊은 애통의 감정을 표현

하였으며, 더욱이 ≪日出≫의 陳白露에 대하여 그는 ≪나의 생활과 창작의 길≫(≪我

的生活和創作道路≫)라는 글에서 그녀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상품처럼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는 자신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계속 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

다. 몇 천위안의 빚은 주인 하나만 바꾸면 쉽게 갚아버릴 수 있다…… 이렇

게 젊고 예쁜 그녀는 아직 상품가치가 있으며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她(指

陈白露)看出自己是卖给这個地方的，她不愿意继续再卖了。如果她想再卖，那是

容易极了。几千块钱的账，换一個主人，很容易就还掉了。……这么年轻漂亮，

她还是能卖的，完全可以卖到很高的价钱。)143)

‘조소’적 색채를 담고 있는 이러한 말에서 우리는 曹禺의 애통한 감정이 어느 정도

로 강렬했는지를 느낄 수 있다. 曹禺는 극중 인물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예컨대 仇虎의 복수방식에

대하여 분명히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걷게 되는 파국의 결말에 대해서는

슬픔과 연민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蘩漪라는 인물에 대해 曹禺는 각별한 사

랑을 보인다. 그는 ＜雷雨의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녀(蘩漪를 가리킴)가 나의 연민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나는 눈물로 이 가련한 여인을 애도하고 싶다. 비록 소위 신성한

어머니의 신분까지 포기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는 그

녀를 용서해주고 싶다.(我想她(指蘩漪)应该能动我的怜悯和尊敬，我会流着泪水

哀悼这可怜的女人的。我会原谅她，虽然她做了所谓‘罪大恶极’的事情, ― 抛弃

142)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396.

143) 田本相、刘一军主编，＜我的生活和创作道路―同田本相的谈话＞, ≪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

艺出版社，1996，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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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神圣的母亲的天责。)144)

≪日出≫에서 그는 李石淸과 潘月亭 등의 인물에 대해 호된 질책을 하면서도 연민

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日出․跋≫의 아래 글에서 작가가 깊은 애통 속에서 ‘타락’

의 뿌리 깊은 원인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出≫중에 이러한 악당들에 대한 나의 증오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은연

중에 또 그들을 용서하곤 한다…… 증오하는 마음이 클수록 용서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강해진다…… 오늘의 사회가 어둡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마음이

꼭 옛날만 못한 것은 아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부패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日出≫里这些坏蛋，我深深地憎恶他们，却

又不自主原谅他们。……憎恨的情绪愈高，原谅他们的心也愈重。……目前的社

会固然是黑暗，人心却未必今不若古，堕落到这步田地，症结还归在整個制度的

腐败。)145)

세 번째로 曹禺는 인물 형상에 야성의 미와 원시적 생명력을 부각시켰다. 前期작품

중에서 작가가 이러한 희망을 의탁한 인물에는 蘩漪, 陳白露, 花金子 등의 여성들이 있

다. 그들은 강인한 생명력과 단호한 의지, 결단력이 돋보이며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 전

통적 질서에 대항하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蘩漪는 周萍이 둘 사이의 불륜에 대해 자책

하고 후회하는 것을 보고는 단호하게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我做的事，我自己负

责任。)”146)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난 아이도 남편도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가 너의 것이라고 네가 말해 주길 원할 뿐이야.(我没有孩子，我没有丈夫，我没有

家，我什么都没有，我只要你说：我―我是你的。)”147)라고 덧붙인다. 그 시대, 그토록

전통적인 봉건 가문에서 이러한 외침은 분명 충격적이다. 마치 천둥, 번개, 광풍처럼

그 시대를 경악하게 했을 것이다. 작가 자신은 蘩漪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4) 田本相、刘一军主编, <≪雷雨≫序>,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年版，

pp.16～17.

145) 田本相、刘一军主编, 위의 책, p.41.

146) 田本相编, ≪雷雨≫, ≪曹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8, p.77.

147) 田本相编, 위의 책,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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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생명은 불처럼 뜨겁게 타고 있다…… 감정, 정열, 만남이 부딪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꽃을 튀기고 있다…… 그녀는 가장 ‘雷雨的’(이것은 나

의 표현이다. 갑자기 적당한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는다.)인 성격을 갖고 있

다. 그녀의 생명속에는 가장 잔인한 사랑과 가장 참을 수 없는 증오가 얽혀

있어, 행동에서 심한 갈등을 보이고 게다가 갈등마다 모두 극단적이다.

(她的生命烧到电火一样的白热…… 情感, 郁热, 境遇, 激成一朵艳丽的火花……

她是一個最‘雷雨的(这是我杜撰的，因为一时找不到适当的形容词）性格。她的

生命交织着最残酷的爱和最不忍的恨，她拥有行为上许多的矛盾，但没有一個矛

盾不是极端的。)148)

陳白露는 方達生의 ‘명성’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남의 밥그릇을 빼앗은 적도 없어.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어. 하지만 내가 벌어온 돈

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바꾼 거야. 난 머리써서 남을 속이지도

않고, 강제로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아. 내 생활은 남들이 원해서 유지되고 있

지. 그리고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지. 나는 남자들에게 여자가 할 수 있는 제

일 가련한 의무를 다할 뿐이고, 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렸

을 뿐이지!(我没故意害过人，我没有把人家吃的饭硬抢到自己的碗里。我同他们

一样爱钱，想法子弄钱，但我弄来的钱是我牺牲过我最宝贵的东西换来的。我没

有费着脑子骗过人，我没有用着方法抢过人，我的生活是别人甘心情愿来维持，

因为我牺牲过我自己。我对男人尽过女子最可怜的义务，我享着女人应该享的权

利！)149)

이러한 반전통적 야성미는 花金子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 花金子는 봉건도덕의 전

통을 무시하고 과감히 ‘자아’의 만족을 찾는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焦大星이 그

녀의 눈엔 ‘못난이’이며 ‘천덕꾸러기’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산발한 머리, 아주 큰

괴상한 얼굴, 쳐진 눈썹, 원한으로 불타는 눈에 오른쪽 다리는 맞아서 절름거리고, 등

148) 田本相、刘一军主编, <≪雷雨≫序>,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年版，p.16

149)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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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은 봇짐을 숨긴 듯 구부정하고, 힘줄이 튀어나온 근육질에 두 다리는 쇠기둥 같

은(头发像乱麻，硕大无比的怪脸，眉毛垂下来，眼烧着仇恨的火。右腿打成瘸跛，背凸起

仿佛藏着一個小包袱。筋肉暴突，腿是两根铁柱。)”150) 이런 괴물 같은 야성의 미를 가

지고 있는 仇虎이다. 작가는 이러한 여성 이미지에서 봉건윤리보다 개인의 가치에 무

게를 두는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 역시 작가가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애착을 보

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법이다. 아울러 仇虎와 북경원인(北京猿人)에 대한 형상화 역시

원시적 생명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준다.

네 번째, 작품 중에서 ‘신인(인물)’형 인물에 대한 이미지 구축에서도 인류 미래 운

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雷雨≫의 周沖, ≪日出≫의 方達

生, ≪原野≫의 花金子, ≪北京人≫의 愫方 등은 이렇듯 슬픔으로 가득한 암울한 분위

기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준다. 이 또한 작가가 독자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유토피아

인 것이다. 曹禺는 ＜≪日出≫․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약간의 희망이요, 한 줄기의 빛이다. 인간은 결국 살아

야 하며 그것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면 새로운 세포가

자라기 마련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피와 새로운 생명이다. 겨울이

막 지나갔다.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풀 한포기마다 황금빛이 비춰진다. 죽

은 사람들은 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태양과 봄이며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한 삶이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我求

的是一点希望，一线光明。人毕竟是要活着的，并且应该幸福地活着。腐肉挖

去，新的细胞会生起来。我们要有新的血，新的生命。刚刚冬天过去了，金光射

着田野里每一棵临风抖擞的小草，死了的人们为什么不再生起来！我们要的是太

阳，是春日，是充满了欢笑的好生活，虽然目前是一片混乱。)151)

이것은 작가의 불타는 열정, 숭고한 영혼, 삶에 대한 모든 감정으로 쓴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생명의 근원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하며 탐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화 현실주의가 작품 속에서 깊이있고 진실 되게 구현된 것이다.

150) 田本相编, ≪原野≫, ≪曹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8, p.479.

151) 田本相、刘一军主编, <≪日出≫跋>,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年版，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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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작가는 모두 현실주의 작가이며 생활의 본래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구절

마다 즙액처럼 목적이 배어 있어서, 독자들이 생활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 이외에 생

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래야만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最优秀的作

家都是现实主义的，按照生活的本来面目描写生活，不过由于每一行都浸透汁水似的浸透了

目标感，您除了看见目前生活的本来面目以外就还感觉到生活应该是什么样子，这一点就迷

住您了。)”152)고 체호프는 말한다. 진정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세월의 시련을 견뎌내

는 우수한 문학작품이란 바로 체흐프의 말처럼 단순히 생활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사

람들에게 시적인 상상과 아름다운 동경을 심어 주는 것이다. 曹禺의 사회문제극이 현

실주의 토대에서 시적형식으로 승화하는 점이 바로 한 세기의 세파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원인이다. 曹禺의 희극은 현실과 철학 사이를 넘나들며 세속과 윤리가 모순

과 갈등으로 표출되고, 현실주의와 시화의 경지를 자연스럽게 접목시켜 조화를 이룸으

로써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曹禺의 작품은 시적인 상상력이 녹아 있으며 작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로써 근 한 세기의 시련을 거친 후에도 그의 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잃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

2. 傳統性과 獨創性의 發揮

話劇은 외래 문학 양식으로서 5․4신문학운동 이후 새로운 문학형태로서 빠르게 중

국으로 유입되었다. 曹禺는 화극창작에 있어 제2세대 작가군에 속하지만 화극이라는

외래문학은 曹禺에 의해 급속히 발전하고 성숙해갔다. 비록 曹禺는 서양 화극창작의

기법을 많이 흡수하기는 했지만 그의 작품에 중국 전통희곡의 예술성이 살아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曹禺의 대표작 대부분이 실제 공연에서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곧 그의 화극이 중국 관객의 심미적 취향과 흥미에 적합하다는 실증이다.

화극은 무대예술로서 그 성공여부는 극본의 예술성과 감화력에 있다. 무대연출의 효과

152)≪文艺理论译丛≫, 1958年 第2期,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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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극이 전반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

서 서양의 문학형태를 중국인의 구미에 맞는, 중국전통의 특색을 살린 예술형태로 어

떻게 전환 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화극작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점이다.

1) 傳統 戱劇 藝術의 表現手法 運用

첫째, 曹禺의 작품은 중국의 변화하는 현실과 중국인들의 미적 심리 및 정서를 기본

으로 하고 있다.

曹禺는 南開중학 시절부터 직접 화극에 출현하는 등 많은 무대연출 경험이 있다. 극

본을 집필하는 작가에게 있어 이러한 무대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曹禺의 작품은

이러한 경험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대중과 삶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曹禺

는 “극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우나 감독, 혹은 극본을 쓰는 사람 누구든지 모두 관객의

호응이 있어야 하며, 그것도 일반관객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그들만이 ‘극장의 생명’이

다.(一個弄戏的人，无论是演员、导演，或者写戏的，必须立即获有观众，并且是普通的观

众。只有他们，才是‘剧场的生命’。)”153)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曹禺가 처음 창작

을 시작했을 때는 화극의 관객이 일부 학교 캠퍼스에 국한되어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

이 취미생활로 관람했다. 화극연출 또한 여가생활에 불과하였다. 曹禺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극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고민스럽고도 흥미를 느끼는 점은 바로 창

작에서 연출에 이르기까지 부딪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며, 그 중 제일 두려

운 것은 바로 일반관객의 흥미여부이다.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진실 되게 관객에게 즐거움을 줘서 다음에 또 표를 사서 극을 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다.(写戏的人最感觉苦闷而又最

容易逗起兴味的,就是一個戏由写作到演出中的各种各样的限制，而最可怕的限制

便是普通观众的兴味。怎样一面写得真实，没有歪曲，一面又能叫观众感到愉

快，愿意下次再来买票看戏，常是使一個从事戏剧的人最头疼的问题。)154)

153) 田本相、刘一军主编，<≪日出≫跋>，≪曹禺全集≫，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39.

154) 田本相、刘一军主编，<≪日出≫跋>，≪曹禺全集≫，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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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曹禺는 또 다음과 같이 관객으로부터 희극의 기교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다.

관중의 눈빛으로 부터 어떤 것이 ‘짜임새’가 있고 ‘간결’함과 ‘세련’됨을 갖

춘 것인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지, 어떤 문장이 ‘광채’와 ‘음악성’

과 ‘리듬’을 갖춘 건지를 읽어야 한다.(应该从观众的眼睛里，看出甚么叫‘紧

凑’、‘简洁’、“洗练”，甚么叫‘震撼人心’，什么样的文章才是有‘光彩’、有‘音乐

性’、有‘节奏’。)155)

이는 곧 曹禺의 작품이 중국의 관객을 고려하고 전통적인 심미관과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적 심미관과 정서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曹

禺가 ≪日出․跋≫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사건과 穿插156)를 원하며 긴장된 장면

을 원한다.(他们要故事，要穿插，要紧张的场面。)”157) 이것은 바로 중국 전통희극이 가

지고 있는 특색이자 중국인의 심미적 취향인 것이며, 그의 대표작은 곧 이러한 일반대

중의 심미적 정서를 고려함으로써 커다란 성공과 명성을 얻은 것이다. 그의 화극이 반

세기를 거치고도 여전히 무대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曹禺가 중국관객의 심미성을 염두

에 두고 있다는 중요한 반증이다.

둘째, 曹禺의 극작은 일반대중의 심미적 정서를 고려하고 있음은 물론 전통적인 표

현기법을 잘 활용하여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문학의 전통에서 ‘이야기(故事)’를 중시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당대의

전기(傳奇)에서부터 송대의 화본(話本) 및 명청(明淸) 소설까지 내용상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줄거리는 독자를 매료시켰으며, 이외에도 찻집과 술집, 길가나 골목에서 說書

하는 사람 역시 곡절 많은 이야기에 과장되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청중의 흥미를

155) 田本相、刘一军主编，위의 책, p.542.

156) 穿插는 중국 고전 희극의 표현 형식이다. 인물 성격 설정이나 극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종종 독백이나 동작을 삽입하여 전체 무대 분위기를 고조시켜 무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중국 희곡 중의 科诨과도 같다.（科는 무대 동작을 가리

키며, 诨은 무대에서의 언어를 가리킨다)（参考 : 唐达成主编，≪文艺赏析词典≫，四川人民出

版社，1989，p.493.≪简明戏剧词典≫，上海辞书出版社，1990，p.54.）

157) 田本相、刘一军主编，<≪日出≫跋>，≪曹禺全集≫，河北, 花山文艺出版社,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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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다. 중국전통의 희극 역시 종종 풍부한 내용과 우여곡절이 있는 줄거리로서 관객

들의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 관객들의 심미적 안목

은 故事를 좋아하고 戱를 즐기는 쪽으로 형성되었다. 曹禺는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

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줄거리는 농후한 傳奇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 또한 화극의

중요한 예술적 특색으로서 줄거리가 극적이며 절묘하게 진행된다. 전통희극에 “절묘함

이 없으면 책을 쓸 수 없다(无巧不成书)”는 말이 있다.

≪雷雨≫의 복잡한 인물 관계가 바로 그런 예다. 蘩漪는 周萍의 계모지만 그들 사이

는 비정상적인 불륜의 관계로 이어지고, 周萍이 좋아하는 것은 蘩漪가 아니라 젊고 아

름다운 시녀 四鳳이지만, 四鳳이 자신의 동복(同腹) 여동생임을 누가 알았겠는가. 魯侍

萍은 삼십년 전 周朴園에게 쫓겨나 죽으려고 강에 뛰어들지만 살아남게 되며, 자신의

딸은 절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삼십년 후 四鳳

역시 周公館에 들어가게 되고 魯侍萍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

가. 魯大海는 周朴園이 버린 친아들이지만 지금은 周朴園의 광산에서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 대표이다. 작가는 극중의 남녀들의 傳奇적인 운명을 절묘히 연결시켜 무수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신비한 사물’로써 관객들이

오래 음미하도록 만든다.

≪原野≫에서도 마찬가지로 仇虎의 복수대상인 焦閻王이 죽음으로써 仇虎로 하여금

‘아비의 빚은 자식이 갚도록’ 만들어 가고, 金子의 결혼은 仇虎에게 ‘처를 빼앗긴 원한’

을 가지게 만든다. 무고한 小黑子가 살해당하고 仇虎는 공포와 회한의 심리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기묘함으로 이어져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다음은 극의 줄거리가 불가사의하고 신비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중국 전통 희

극의 중요한 특징이다. 원잡극(元雜劇), 關漢卿의 ≪두아원(竇娥冤)≫중 새하얀 피, 유

월에 흩날리는 눈, 3년 동안 크게 가물 것이라는 세 번의 예언이 실현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생전(長生殿)≫에서 당현종과 楊玉環이 황천에서 서로 만나는 줄거리

역시 모두 기이하고 신비로운 색채로 가득 차 있다. 曹禺의 ≪原野≫에서 신비하고 기

괴한 상황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늘에는 이상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으며 갖가지의 흉측하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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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어져, 겹겹이 지면을 감싸 돌고 있다. 멀리 하늘 끝이

점차 벌어지면서 검붉은 빛을 토하고 있는 것이 악몽과도 같다. 또 기괴한

산봉우리와 돌로 쌓여진 것 같은 검은 구름 안에서 괴이하고 화려한 색채들

이 흘러나오고 있다.(在天上，怪相的黑云密匝匝遮满了天，化成各色狰狞可怖

的形状，层层低压着地面。远处天际外逐渐裂成一张血湖似的破口，张着嘴，泼

出幽暗的赭红，象噩梦，在乱峰怪石一般的黑云里，点染成千萬诡异艳丽的色

彩。)158)

또한 검은 숲에는 생명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키가 작고 뚱뚱한 관목은 마치 머

리 없는 귀신같으며, 바람이 불 때는 한덩이 한덩이의 검고 둥근 살덩이 같은……기괴

하고 음산하며 공포스런 경물(景物)들이 신비한 색채를 띠고 있다. 또한 “산발한 머리,

비길 데 없이 큰 괴상한 얼굴, 처진 눈썹, 원한에 불타는 눈, 절름거리는 오른쪽 다리,

작은 봇짐을 숨긴 듯 구부정한 등, 불거진 근육에 두 개의 쇠기둥 같은 다리(头发像乱

麻，硕大无比的怪脸，眉毛垂下来，眼烧着仇恨的火。右腿打成瘸跛，背凸起仿佛藏着一個

小包袱。筋肉暴突，腿是两根铁柱)”159)를 가진 괴물과 같은 仇虎와 “짙은 눈썹, 흉칙한

눈, 매부리 코(浓眉、凶恶的眼、鹰钩鼻)”를 가진 焦閻王의 반신상과 검은 향대위에 놓

여진 흉칙하고 무서운, 세 개의 머리, 여섯 개의 팔, 황금 눈을 가진 보살 등, 여러 가

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기괴한 것들이 ≪原野≫에 기이한 색채를 더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희극은 또한 ‘주요장면’(重場戱)을 중요시하는데 바로 희극에서 극의 주

제와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극에서 어떤 장면을 보다 깊이 있고 철저하게 다루는 것이다. 曹禺 역시 “희극은

철저하게 써야한다.(戏要写透)”160)고 생각하였다. 曹禺는 주요 장면을 매우 중시하였는

데 예를 들어 ≪雷雨≫에서 “周朴園이 蘩漪에게 약을 먹으라고 다그치는” 장면, ‘周萍

이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밤에 四鳳 집의 창문을 두드리는’ 장면, ‘周朴園과 露侍萍이

서로 알아보는’ 장면 등이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重場戱이다. ≪日出≫에서는 ‘黃

省三의 애원’, ‘李·潘의 대결’, ‘陳白露의 자살’ 장면이 그러하며 ≪原野≫에서는 ‘너는

158)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478.

159) 위의 책，p.479.

160) 田本相、刘一军主编，＜读剧一得＞，≪曹禺全集≫，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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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꽃을 줍게 하는’ 장면, ‘장님이 ‘호랑이(虎-仇虎를 가리킴)’

를 더듬는’ 등의 장면이며, ≪北京人≫에서는 ‘文淸과 愫方의 야회(夜會)’, ‘愫方이 시집

을 간다고 말하는’ 장면, ‘愫方의 가출’하는 장면 등에서 작가는 어둡고 무거운 색채와

반복적인 과장을 연출하면서 ‘극’다운 극을 만들어 낸 것이다.

중국의 전통 희극은 줄거리와 장면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曹禺가 말한 바와 같이

중국 관객에게는 ‘穿插’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족 전통을 지닌 ‘穿插’는 曹禺의 희극에

스며들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구현된다. 하나는 허와 실, 차가움과 뜨거움(冷熱)의

결합이다. 희곡에서 강조하는 주요 장면(大場)161)에서 깊이 있게 모순의 충돌을 전개하

는데, 즉 “할 말이 있으면 길어진다.(有话则长)”는 것이다. 소 장면(小場)에서는 극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할 말이 없으면 짧게 한다.(无话则

短)”는 것으로 曹禺의 화극에서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보통 주제성과 인물성격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말한 ‘重場戱’162)처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반대인 경우에는 간

결하게 처리한다. 曹禺는 ≪극을 읽은 소감≫(≪讀劇一得≫)에서 극을 ‘투철’하게 쓰는

데는 생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에서 얘기 했던 ‘약을 먹는’ 장면 이후, 周朴園, 周

沖, 周萍, 四鳳, 魯貴가 일상을 지내는 사소한 장면이 간단히 지나가는데, 이렇게 ‘冷熱

이 상호 보완’되면서 현실 속에 숨겨진 모순을 더욱 부각시킨다. 두 번째는 내용의 변

화와 배치의 엄밀성이다. 曹禺의 화극은 늘 동작과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으로서 바짝

관중의 흥미를 사로잡는다. 또한 충돌로써 줄거리를 전개시켜 변화무쌍한 분위기를 만

들고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새로운 모순의 충돌을 싹트게 하여 관중 혹은 독자로

하여금 극의 전개에 대하여 시종 긴장된 ‘기대’를 하게 한다. 특히 ≪雷雨≫의 이야기

전개가 가장 그러하다.

161) 大场, 小场：‘大同场戏’, ‘小同场戏’라고도 한다. 모두戏曲 形式 중의 하나이다. 同场戏 역시 戏

曲 형식 중의 하나로 같은 장면에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는 뜻이다. 同场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大同场戏’과 ‘小同场戏’으로 나뉜다. 보통 3-4명의 배역이 등장하는 장면을 小同场

戏라 하고 6-7명이 등장하는 장면을 大同场戏라고 한다.(출처 : 汤草元、陶雄主编, ≪中国戏曲

曲艺词典≫, 上海辞书出版社, 1981, p.70.）

162) 중국 전통 희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즉 희곡에서 내용 전개와 인물 성격 묘사에 관련되는

주요 장면을 말한다.(출처 : 汤草元、陶雄主编, ≪中国戏曲曲艺词典≫,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198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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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人物 形象 構築의 藝術적 技巧

曹禺의 화극은 주로 전통희극에서 인물묘사의 기교를 배웠다. 이는 그가 어렸을 적

에 전통희곡을 즐겨 보고, 직접 희극을 연출하면서 중국관객의 심미적 취향을 경험했

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1) 첨예한 대립을 통한 인물형상 창조

첫째,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인물을 형상화하였다. 중국독자의 심미적 기호

에 맞는 격렬한 갈등과 대립 역시 전통성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갈등과 대립은 희극문

학의 생명이다. 모순의 대립이 없으면 희극을 전개하고 줄거리를 진전시킬 수 없다. 중

국문학의 큰 특색이 바로 내용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희극에서 모순의 대립은

줄거리를 이어나가게 하며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인물을 형상화해 낸다. 曹禺는 창작을

시작할 때부터 희극에서의 대립의 작용을 매우 중시하였다.

≪雷雨≫에서는 극중의 거의 모든 인물이 첨예하고 격렬하고 복잡하게 대립하는데,

그들의 모순적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응어리진 모순의 충돌은 극중의 모든 사람

들을 파멸 또는 재생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순의 대

립은 작품을 감동시키는 큰 힘이 되고, 끊임없이 관중의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日出

≫의 첫 1막 에서부터 陳白露은 황금만능사회를 대표하는 ― 막후에 숨어있는 金八이

라는 이 인물의 내재한 모순과 대립한다. 小東西를 보호하다가 다시 잃어버리는 과정

을 통해 그들 간 투쟁의 성패를 볼 수 있으며 모순충돌의 결말로써 陳白露를 대표로

하는, 개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이 저 암흑의 사회 안으로 삼켜지고 파멸된다.

≪原野≫는 상징 등의 색채를 비교적 많이 활용한 작품이지만 이야기가 발생한 시

간과 장소가 매우 추상적이다. 그러나 극중에 중국의 독자의 심미적 기호에 어울리는

것은 바로 仇虎와 焦氏 어머니 사이에서, 흔히 존재하는 뿌리 깊은 모순의 대립이다.

이것은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그들 간에 몇 차례나 반복되는 암투와 날카로운 언어들

은 모두 격렬한 모순의 대립을 표현한 것이며 그 주제는 여전히 복수라는 원시적 모티

브를 보여주고 있다.

≪北京人≫에서 보여지는 曾氏 가문의 모순은 일상적인 집안의 자질구레한 것들이

며, 상대적으로 평온한 대립들이지만 극중의 모든 사람들은 봉건체제, 봉건문화와의 모

순과 조화될 수가 없으며 봉건제도를 청산할 수 없다면 모순의 대립은 영원히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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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曹禺가 희곡 창작에 있어서 바로 관중의 흥미를 끄는

관건인 ― 모순의 대립적인 스토리를 잘 포착하여 그의 작품에 강렬한 희극성, 선동성

과 훌륭한 무대성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모순의 대립은 周朴園,

蘩漪, 陳白露, 花金子, 仇虎, 曾文淸, 曾思懿 등의 인물 성격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표현되어가며 결국 충돌의 절정에서 온전한 인물의 형상을 완성해 낸다.

(2) 무대의 동작을 통한 심리묘사

둘째, 무대의 동작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희극의 인물 묘

사는 그 정신세계의 표현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물의 심리변화를 중시한다.

서방의 희극은 종종 언어의 전달로 인물의 심리를 그려내거나 인물의 마음에 내재한

심리를 통한 직접적 분석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희극은 종종 무대의 동

작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동작은 심리의 외연이며 심리는 동작에 숨겨져

있다. 중국 관중의 심미적 심리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曹禺는 첨예한 모순의 대립으로

써 인물을 묘사하였고 특히 동작을 통한 인물 심리의 묘사 방식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雷雨≫에서 周氏 가문에게 버려진 魯侍萍이 30년 후 다시 周公館에 와서 딸을

찾을 때, 그는 周朴園과 30년 전에 생활했던 것과 똑같은 방에 들어가서 周朴園을 만

나게 된다. 그러나 周朴園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며 이때 周朴園은 누군가 창문을 연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周朴園 : (창문을 가리키며) 누가 창문을 열었지?

魯侍萍 : 아, (매우 자연스럽게 창문으로 걸어가 창문을 닫고 천천히 가운

데 문 쪽으로 간다)

     周朴园 : (指窗）窗户谁叫打开的？

鲁侍萍 : 哦。(很自然地走到窗前，关上窗户，慢慢地走向中门）163)

‘매우 자연스럽게(很自然地)’, ‘천천히(慢慢地)’라는 이 수식어는 인물이 창문을 닫는

동작으로 하여금 매우 풍부한 암시성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창문을 닫는 사람(魯侍萍)

은 이 곳에 매우 익숙하며 오랜 기간 이 곳에 생활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몇 몇 동작을 통하여 약간의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즉 魯侍萍이 비록 周氏 가문에서

163) 田本相编，≪雷雨≫，≪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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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았으나 周公館의 생활을 잊은 적이 없으며 비록 30년이 흘렀지만 과거의 생활습

관을 여전히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原野≫의 제 1막에서 작가는 仇虎가 필

사적으로 花金子의 손을 잡으려고 한 대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金子가 仇虎를 다그쳐

‘꽃을 줍게 하는’ 대목을 묘사하였는데, 무대동작의 세세한 묘사를 통하여 극중 인물의

당시의 특정한 심리를 반영해 내었다. 즉 仇虎는 花金子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심리

이며, 花金子는 그 기회에 仇虎가 그녀를 좋아하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다. 그 외

에 ≪日出≫에서 ‘李와 潘의 대결’과 ≪雷雨≫에서 ‘약을 마시도록 蘩漪에게 다그친

것’, ≪北京人≫에서 ‘文淸과 愫方의 夜會’ 등의 대목은 모두 사소한 이야기와 행동을

통하여 인물의 내면 감정을 보여주어 사상과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점이 바로 전

통희곡의 매력이다.

(3) 윤곽선을 통한 인물묘사

셋째, 먼저 굵은 선으로 인물 성격의 윤곽을 그린 후 다시 가는 선으로 세밀하게 묘

사하였다. 이것은 曹禺가 인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할때 항상 취하는 방법이다. 그는 ≪

雷雨․序≫에서 “먼저 뚜렷한 윤곽을 그린 후 다시 천천히 세밀히 묘사해 나간다. 이

렇게 하면 조리가 있으며 복잡하지만 간결하다.(先画出一個清楚的轮廓，再慢慢地细描

去。这样便井井有条，虽复杂而简单。)”164) 이것은 인물 묘사에 대한 그의 경험으로서

전통 희곡에서 먼저 굵은 선으로 인물 성격의 윤곽을 묘사하고 세밀한 선으로 인물의

사상변화를 잘 묘사해내는 인물 형상화의 창작방법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曹禺

는 인물묘사 할 때 이런 방법을 아래 면에서 많이 다룬다.

하나는 이미지의 시사성이다. 예를 들어 ≪雷雨≫의 제 1막에의 周萍의 등장에서

“그는 약 28, 9세로 얼굴색은 창백하며 그의 남동생보다 약간 키가 크다. 용모가 빼어

나, 심지어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다…… 당신은 그의 암회색의 눈에서 부정, 의심, 나

약함이 함께 존재함을 볼 수 있다.(他约莫有二十八九，颜色苍白，躯干比他的弟弟略微

长些。他的面目清秀，甚至于可以说美……在他灰暗的眼神里，你看见了不定，犹疑、怯弱

同冲突。)”165) 등장하는 그 순간에 작가는 周萍에게 나약하고 모순된 성격을 부여하며

뒤의 정제된 묘사에 기초를 다져 놓는다. 蘩漪의 이미지 역시 극중에서 주로 이러한

164)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序>，≪曹禺全集≫，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20.

165) 田本相编，≪雷雨≫，≪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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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취한다.

다음은 분명한 형상이다. ≪原野≫중 仇虎의 등장에서 “산발한 머리, 비할 데 없이

큰 괴상한 얼굴, 쳐진 눈썹, 원한에 불타는 눈, 절름거리는 오른쪽 다리 작은 봇짐을

숨긴 듯 구부정한 등, 불거진 근육에 두 개의 쇠기둥 같은 다리(头发像乱麻，硕大无比

的怪脸，眉毛垂下来，眼烧着仇恨的火。右腿打成瘸跛，背凸起仿佛藏着一個小包袱。筋肉

暴突，腿是两根铁柱)”166)가 그것이다. 분명한 형상을 드러내면서, 仇虎의 사납고 거칠

며, 난폭하고, 복수로 가득한 이미지가 독자의 눈앞에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의 형상화를 들 수 있다. ≪日出≫은 陳白露의 등장에 첫 번

째 동작으로 “가방을 던져놓고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어 은색의 하이힐을 제 멋대로

벗어놓고 편안히 쉬는(掷下皮包，靠在柔软的沙发上，索性褪下银色的高跟鞋舒展一下)”

설정을 하였고, 두 번째 동작은 “창문을 보며 기뻐 놀라면서(望着窗子，惊喜地)”, “손

으로 유리창을 한 번 닦으며(用手在窗上的玻璃划一下)”, “갑자기 창문을 가리키며 아

이처럼(忽然指着窗，孩子似的)”167) 유리의 서리를 보고 놀라며 기뻐하는 동작이다.

첫 번째 동작은 인물의 신분과 그것을 즐기는 심리를 암시하며 뒤의 동작은 마음 속

깊이 삶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묘사해 낸 것이다. ≪北京人≫의 愫方, ≪原野≫에서

焦閻王의 처(妻)등 인물이 등장할 때 작가는 모두 굵은 선으로 그들의 성격바탕을

묘사하였다.

첨예한 모순의 대립 가운데서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무대 동작을 통하여 인물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며 먼저 굵은 선으로 그린 후, 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등의 전통희

극의 인물묘사 방식은 曹禺의 작품에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이는 조우가 중국의

전통적인 특색을 살린 희극을 창조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했음을 증명한다.

3) 독특한 意境 創造

(1) 意境의 개념

意境이란 중국의 중요한 전통적인 審美 범주 중 하나로서, ‘意’와 ‘境’의 완벽한 결합

체이자 통일체이다. 王國維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66)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479.

167) 田本相编，≪日出≫，≪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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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意境이 있다고 본다면? 감정묘사에서는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참신한 감동을 주어야 학고, 사물묘사에서는 눈과 귀로 직접 듣는 것 같아야

하고, 사건서술에서는 입으로 직접 진술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艺术家以心灵

映射萬象,代山川立言,他所表现的是主观的生命情调与客观的自然景象交融互

渗、成就一個鸢飞鱼跃,活泼玲珑的灵境；这灵境就是构成艺术之所以为艺术的

‘意境’。)168)

宗白華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술가는 영혼으로 만물을 비추고, 山川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 표현하고

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명정서와 객관적인 자연경관을 조화시켜 서로 영

향을 줌으로써 자유롭고도 정교한 仙境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예술이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意境을 이런 仙境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艺术

家以心灵映射萬象,代山川立言,他所表现的是主观的生命情调与客观的自然景象

交融互渗、成就一個鸢飞鱼跃,活泼玲珑的灵境；这灵境就是构成艺术之所以为艺

术的‘意境’。)169)

즉, 意境은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사물이 서로 융합하고 영향을 미쳐 승화된 것이다.

話劇에서의 意境이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意境은 극본의 작가 또는 감독이 화극예술의 표현 방법 또는 연출을 통해

작품과 연출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즉 이야기를 조금씩 전개해 나가면서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는 작품

및 연출의 예술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话剧作家与话剧导演利用话剧

艺术的表面手法和舞台演出手段在话剧剧作和舞台演出中营造的意境, 是剧情一

步步积淀的主观因素和客观因素巧妙契合的意境,它与剧作和演出的艺术性有密

切的关系。)170)

168) 王國維, ≪王國維文學論著三種․宋元戱曲考≫, 北京, 商務印書館, 2001, p.121

169) 宗白華, <中國藝術意境之誕生>, ≪藝境≫,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p.156

170) 賈冀川, <話劇意境論>, 新疆, ≪新疆大學學報≫, 2000年第3期,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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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劇의 意境은 전통희곡(戱曲)의 意境을 이어 받은 것이며, 그 정도는 작가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의 詩詞, 戱曲, 小說은 모두 意境창조를 상당히 중시하였다. 따라서 오랫

동안 전통 문화 속에서 생활해 온 중국 문인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지극히 자

연스러운 일이다. 비록 話劇이 20세기 초에야 중국에 전해진 新生事物이지만, 중국 작

가들은 처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중국 전통戱曲의 일부 예술수법이나 규칙을 話劇창작에

도입하였다. 그래서 意境창조는 話劇창작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당

시 많은 작가들이 중시하던 것으로 심지어는 話劇에서 意境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로 話

劇창작 혹은 話劇연출의 성패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기도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

시 비교적 성공을 거둔 작가들의 대표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郭沫若의 1920년

작품인 ≪棠棣之花≫, 郁達夫의 ≪孤獨≫, 그리고 田漢의 ≪南歸≫는 모두 意境이 비

교적 잘 나타났다고 인정받는 우수한 話劇작품이다. 이 시기(1920년대) 話劇에서 意境

표현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 후 일정기간 발전기를 거쳐 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서야 話劇의 意境표현은 한층 성숙해진다. 曹禺는 바로 이 시기 話劇창작의 대표적 인

물로서, 그가 창작한 ≪雷雨≫(1933년), ≪日出≫(1935년), ≪原野≫(1936년), 그리고

1940년 가을에 창작한 ≪北京人≫은 중국 話劇史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품이 되었으

며, 話劇의 意境창조 역시 높은 수준에 달하여 중국 話劇창작의 典範이 되었다.

郭沫若, 田漢, 郁達夫와 마찬가지로 曹禺도 話劇에서의 意境 창조를 매우 중요시하

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雷雨≫)서막과 결론부분에서 예배당의 환경과 분위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음악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바흐의 ≪h단조미사곡≫도

있다. 그리고 인물묘사에도 종교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는데, 周朴園은 자책에

빠지게 되고, 또 더러는 미치고, 더러는 바보가 되었다.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래야만 시적인 정서와

시적인 意境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실히 ≪雷雨≫를 한 편

의 시로 간주하여 썼다.(……在(≪雷雨≫)序幕和尾声中，不但引进了教堂的环

境氛围，而且也用了宗教音乐，其中就有巴赫的 ≪h小调弥撒曲≫；人物也有着

某种宗教的因素，周朴园悔悟了，有的傻了，有的疯了。……我当时就是那么想

的，似乎我觉得那么写，就有一种诗意的回味，就有一种诗的意境。我确实是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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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雷雨≫ 作为一首诗来写的。)171)

작품에서 시의 意境을 추구한 것은 曹禺가 전통희곡의 예술수법을 본보기로 삼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80년대 초 ≪原野≫를 리허설 할 때 曹禺는 관중들이 음울한 原野를 느낄 수 있도

록 ‘原野’의 분위기와 意境을 연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曹禺는 戱曲연구가 焦菊隱의

“중국戱曲과 중국話劇의 意境과 내재적인 미적 감각(中国戏曲和中国话剧的意象与内在

的美感)”에 대한 추구에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일부 학자들는 曹禺의 작품은 전체적

으로 볼 때 그가 갖고 있는 특유의 운치와 意境으로 중국전통시의 심오함을 보여주는

특색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田本相 역시 “曹禺의 극작은 민족적 특색을 지닌 意境

美를 추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曹禺的戏曲潜心追求一种具有民族特色的意境

美。)”라고 하였다.172) 여기에서 우리는 曹禺의 話劇 意境의 창조에도 민족희곡의 함축

적 의미가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曹禺의 초기 話劇작품이 형성한 意境을 극작품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전체

적 意境과 국지적 意境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소위 전체적 意境이란

작품 전체에 모종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작품 내내 그 분위기가 흐르고 있

는 것을 말한다. 전체 意境의 주관적 요소는 작품의 전체의 감정기조, 사상

의미 또는 심미성으로 구성된다. ……객관적 요소는 바로 작품 전체에 나타

나는 자연환경이다.(整部剧作营造了一個氛围，而它又笼罩了整部剧作。整体性

意境的主观要素就是整部剧作的情感基调、思想内涵或审美情趣。……客观要素

也必须是整部剧作的自然环境。)173)

曹禺의 초기 話劇 중, 특히 30년대에 창작한 작품의 전반적인 인상이 음침하고 암울

한데, 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意境이 음산하고 암담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각각의

극 창작의 감정기조, 사상의 함축적 의미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극작품에 나타

171) 田本相、刘一军, <曹禺论戏剧创作(二)>, ≪中国戏剧≫, 2001年6期, p.20.

172) 田本相主编, ≪中国现代比较戏剧史≫, 北京, 文化艺术出版社, 1993, p.181.

173) 贾冀川, ≪话剧意境的类型特征≫, 邢台职业技术学院学报, 1999年4期,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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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체적인 환경, 주요인물의 성격묘사와도 관련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曹禺의 3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雷雨≫, ≪日出≫, ≪原野≫의 작품주제는 대부분

인간과 죄악사회의 비극적인 충돌을 표현하면서 시종일관 “우주의 수많은 신비로운 사

물에 대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경(宇宙间许多神秘事物不可言喻的憧憬)”을 표현하

였고174), 또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곤혹과 묘연함을

침울하고 슬픈 색조로 각색했다.

40년대의 작품인 ≪北京人≫은 주로 曾氏 가문의 부패와 몰락을 다루었는데. 즉 쇠

망일로에 들어선 曾氏 가문에 대한 묘사와 폭로를 통해 쇠락하고 있는 봉건제도와 봉

건문화가 돌이킬 수 없음을 시사했다. 삼대비극에서 외부적 충돌이 격렬하게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작가는 외부충돌을 덜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인물 내면의 갈등과 충돌을

깊이 있게 표현하여, 슬프고 애절한 분위기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적 정서와 조

화를 이루면서 극작품 전체적인 意境을 완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전기 극작품의 이야기

설정시간은 대부분 해질 무렵부터 동트기 전이다. 하지만 ≪雷雨≫의 제 3막과 제 4막

에서는 인물간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을 각각 밤 10시와 새벽 2시로 설정하였다. 이 두

막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긴장되고도 어두침침한 외적 분위기를

통해 갈등을 한층 고조시켰다. ≪日出≫의 주요 장면 역시 모두 오후 5시부터 다음날

동트기(日出) 전이다. ≪原野≫의 제 1막 시간 때는 가을 저녁무렵, 먹구름이 온통 하

늘을 뒤덮은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분위기인데 이것이 전체 분위기 형성의 기조가 되었

다. 극중 인물의 갈등과 충돌에 대한 묘사도 모두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새

벽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北京人≫ 제 2막의 사건 발생 시간은 밤 11시이고, 제 3막

의 경우는 한 달 후의 한밤중인 2, 3시경이다. 曹禺가 희극의 주요 장면을 이처럼 폐쇄

적이고도 음침한 환경에 설정한 것은 극중 인물의 협소하고 침울한 생존환경과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의 결과를 시사한다. 극중에서 이러한 암흑적인 분위기와 意境을 표현했

다는 점에서 曹禺가 오닐 등 서양현대주의 話劇작가의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중국전통문화와 더불어 언어 환경에서도 意境을 찾아 볼 수 있

는데, 밤과 관련된 ‘暮’, ‘夕陽’, ‘黃昏’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唐朝의 시인인 李商

隱의 ‘석양은 정말 아름답지만 황혼을 피할 수 없다.(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 시에서

174) 田本相、刘一军主编, <≪雷雨≫序>,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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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듯 황혼과 석양을 통해 생명이 다하게 됨을 예시한다. 동트기 전의 밤은 더 어

둡고 이렇게 깊은 밤은 새아침과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황혼과 캄캄한 밤이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암울한 시대에 대한 작가의 분노를 나타

내는 동시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상징함으로서 작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침침한 意境과 분위기는 성격묘사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인간은

환경이 만들어낸 산물로서, 인물의 성격형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컨

대 5․4 新思想 영향을 깊이 받은 蘩漪는 십 몇 년 동안 사랑 없는 고독한 혼인생활에

찌들어 성격이 ‘고집스럽고 독하게’ 변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지주가 완전히 무너진다. 반대로 극중 인물의 성격설정이 또 전체 이야기 전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극 중 오랫동안 억압된 생활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독하게

변해진 蘩漪의 이미지 환경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周公館 안에는

그동안 맺혀 있던 울분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젊은 부인

의 절망에 따른 고통과 원한으로 가득 차있다. 그녀의 일그러진 입가를 통해

고통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의 사랑은 마

치 삼일동안 굶주린 개가 뼈다귀를 물고 뜯는 것 같았고, 미움 또한 미친 사

냥개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여름은 이미 지나갔고, 저녁노을

도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고 생각했다.(郁积的火燃烧着，她的眼光会充满了一

個年轻夫人失望後的痛苦与怨望。她的嘴角向後略弯，显出一個受抑止的女人在

管制着自己。……她会爱你如一只饿了三天的狗咬着它最喜欢的骨头，她恨起你

来也会象只恶狗……她觉得自己的夏天已经过去，西天的晚霞早暗下来了)”175)

여기서 蘩漪의 이미지는 폭풍 전야처럼 억압되어 있으며, 억압이 정점에 달해, 곧

모든 에너지를 분출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 같았

다. 극의 줄거리 전개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해준다. 극중에서 蘩漪가 오랜 억압으

로 형성된 비뚤어진 마음에 대한 묘사로써 바로 周萍에게 거절당한 후 절망하는 모습

과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모습이다. 이는 희극의 음산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한층

175) 田本相编, ≪雷雨≫, ≪曹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8,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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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시켰다. ≪原野≫에서의 仇虎와 ≪北京人≫에서의 愫仿의 성격묘사는 극작품 전체

적인 意境의 묘사와도 잘 들어맞는다. 이로부터 인물성격과 전체적인 외적 환경이 話

劇의 전체 意境창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曹禺의 話劇에서 전체적인 意境형성 외에 국부적인 意境형성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국부적 意境이란 “극작품 일부의 意境 설정이 농후하여, 작품에서 감정의

기복과 변화를 고조시켜 독자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오랫동안 음미하도록

하게 하는 것(剧作局部富于意境，它使剧作情感跌宕起伏，富于变化，使读者和观众在它

的氛围里不断地咀嚼和回味。)”176)을 말한다. 曹禺 극작품의 국부적 意境형성 중 일부는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분위기를 부각시켰는데, 예컨대 ≪原野≫의 서막에서는

처음부터 가을 저녁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대지는 침울하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숨어있다. 흙냄새가 난다. 볏모가

흙 속에서 몰래 자라고 있다. 황혼 무렵, 거목의 가지들이 뒤틀면서 뻗어나고

있고, 그 위에서 가을 매미가 날개를 퍼덕이고 있다. 거대한 몸통, 늙어서 거

북이 등짝 같이 쩍쩍 갈라진 나무껍질, 이렇게 거목은 아득하게 펼쳐진 들판

에 우뚝 서 있다……(大地是沉郁的，生命藏在里面。泥土散着香，禾根在土里

暗暗滋长。巨树在黄昏里伸出乱发似的枝枒，秋蝉在上面有声无力地振动着翅

翼。巨树有庞大的躯干，爬满年老而龟裂的木纹，矗立在莽莽苍苍的原野……)177)

서막에서는 침울하고도 스산한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또한 仇虎가 살인한 후

도주한 숲 속의 음산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과 仇虎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환각장면

을 반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인물 성격을 극대화했다. 또

일부는 대사에 잠재된 의미를 심어 국부적인 意境을 표현하였는데, 예컨대 ≪北京人≫

에서 愫方이 처량한 마음으로 돌아온 文淸을 보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그 예이다.

愫 方 : 날 수 없어 돌아온 거겠죠!

曾文淸 : (담배를 피우며, 변명) 아니, 당신은 몰라, ― 밖은 ― 밖의 풍랑은 ―

176) 贾冀川, <话剧意境的类型特征>, 邢台职业技术学院学报, 1999年4期, p.9.

177) 田本相编, ≪原野≫, ≪曹禺文集≫,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8,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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愫 方 : 文淸, (열쇠 하나를 文淸에게 건네준다)

曾文淸 : 아!

愫 方 : 상자 열쇠예요.

曾文淸 : (잘 모르겠다는 듯) 뭐?

愫 方 : (냉정하게) 당신의 書畵가 모두 그 상자 안에 있어요. (열쇠를

탁자 위에 놓는다)

曾文淸 : (당황하며) 어떡하려고, 愫方! ―

〔한참 동안. 밖의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

愫 方 : 바람 소리가 아주 크네요!

愫 方 : 飞不动，就回来吧!

曾文淸 : (抽噎，诉说)不，你不知道啊，― 在外面 ― 在外面的风浪 ―

愫 方 : 文清! (取出一把钥匙递给文清)

曾文淸 : 啊?

愫 方 : 这是那箱子的钥匙!

曾文淸 : (不明白)怎么?

愫 方 : (沉静地)你的字画都放在那箱子里。(将钥匙放在桌子上)

曾文淸 : (惊惶)你要怎么样啊，嗦芳 ―

【半晌。外面风声，树叶声，― 】

愫 方 : 外面的风吹得好大啊!178)

文淸은 마치 화살에 놀란 새가 둥지에 돌아온 것처럼, 밖에서 풍파를 겪어 내지 못

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이 때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

리와 나뭇잎 소리(外面风声，树叶声)”가 愫方에게는 사건 발생의 조짐처럼 느껴졌고,

이때에야 비로소 명백히 깨닫게 된다. 자신이 희망을 걸고 진심으로 좋아했던 그 사람

은 알고 보니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한 폐인이란 것을……,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文淸이 돌아왔을 때 “愫方이 멍하니 거기에 서 있고, 멀리 나팔소리가 바람소리

를 따라 공중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다.(愫方呆呆地愣在那里。远远的号声随着风在空中

178)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曹禺全集≫第2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p.5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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寂寞地振抖。)”179)라는 문장은 극도로 실망한 愫方의 내면을 묘사한 것이다.

曹禺의 초기 극작품의 전체적인 意境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그 암울하고 음침함 속

에서도 티 없이 깨끗한 광명을 그리워하는 意境을 담고 있다. 이런 국부적인 意境 묘

사는 글 전체에 한 줄기 빛을 더해 주었고 동시에 암담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보여준다. 예컨대 ≪雷雨≫에서 열정적이고 단순하며, 낭만적

으로 밝은 미래를 동경하는 周沖의 이미지는 비록 그의 꿈이 잔혹하고 암담한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희망과 꿈은 깜깜한 밤하늘의 유성처럼 사람들에게 한가

닥 희망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日出≫에서 陳白露가 유리에 낀 성에를 보고 아이처

럼 놀라며 기뻐하는 밝고 생동적인 意境묘사와 극 말미에서 우렁차고 격앙된 노래 소

리, 무거운 달구질 소리,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묘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意境

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原野≫에서는 仇虎와 花金子가 서로 기대고 있을 때 아름다

운 세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는 모습의 意境을 볼 수 있다. ≪北京人≫에서는 愫方이

무대에 등장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녀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첫인상이 애절해 보인다고 말한다.

창백한 얼굴은 마치 평온한 가을 호수처럼 맑아 한 눈에 그 깊이가 들여다

보이는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많은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떤 가식도 없이 그 보물들을 솔

직하게 보여 준다. 그녀는 항상 울적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곤 하는데,

시와 그림은 그녀의 걱정어린 눈시울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이다. 마치 하루 종일 자욱한 가을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见过她的人第一個

印象便是她的‘哀静'。苍白的脸上恍若一片明静的秋水，里面莹然可见清深藻丽

的河床，她的心灵是深深埋着丰富的宝藏的。存心地坦白人的眼前，那丰富的宝

藏也坦白无余地流露出来，从不加一点修饰。她时常幽郁地望着天，诗画驱不走

眼底的沉滞。像整日笼罩在一片迷离离秋雾里，谁也猜不着她心底压抑着多少苦

痛与哀愁。)

그녀의 왜소한 몸집, 둥근 얼굴, 큰 눈은 언뜻 보면 겁에 질린 모습이어서

179) 田本相、刘一军主编，위의 책,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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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의 정을 자아낸다. 그녀는 이미 서른 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예전 규수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지니고 있고, 말소리가 부드럽고 듣기 좋다. 그러나 보

통은 말을 아끼고 늘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조용히 경청한다.(她

人瘦小，圆脸，大眼睛，蓦一看，怯怯的十分动人矜情，她已过三十，依然保持

昔日闺秀的幽丽，说话声音，温婉动听，但多半在无言的微笑中静聆旁人的话

语。)180)

작가는 이런 전통적인 白描手法(단순하고 간략한 묘사법)을 이용하여 품성이 고결한

인물의 이미지를 그려냈다. 愫方과 文淸의 오랫동안 참았던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대

화, 愫方과 瑞貞의 진심어린 위로의 대화, 모두 순수하고 감동적인 意境을 연출한다.

침울한 봉건 대가정에서 하나하나의 작은 불씨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을 지피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이런 意境 묘사를 통해 작자는 眞善美를 동경하는 희망과 꿈을 표출하

였다. 이 또한 작품 창작에 있어 작가의 중요한 시도로서, 인생진로의 탐구이자 인간

생존 방식에 대한 모색이며, 미래생명에 대한 의탁이다.

3. 多樣한 藝術 技法의 活用

曹禺는 “현실주의란 것이 그렇게 현실적일 수는 없다.(现实主义的东西，不可能那么

现实。)”181)고 말한 적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田本相은 曹禺 희극의 풍격을 ‘시화

현실주의’라 한 바 있다. ‘시화’란 말 그대로 시적인 표현법을 말하는 것이다. 감정과

직감이 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전체적인 창

작 풍격상 曹禺가 어느 정도는 현실주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기법은 오

히려 현대주의의 예술적 기법을 많이 이용했다. 현실주의는 단지 일종의 창작방법일

뿐이다. 현실주의의 생활반영을 전제로 하고 더불어 여러 가지의 표현기법의 활용은

현실주의의 표현력을 한층 더 풍부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曹禺가 서방 현대

180) 田本相、刘一军主编, ≪北京人≫, ≪曹禺全集≫第2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 pp.399～400.

181) 田本相、刘一军主编, <谈≪北京人≫>,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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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희극의 영향으로부터 거둔 커다란 성과이기도 하다.

1) 誇張, 變形, 潛在意識 技法의 活用

중국의 話劇은 서양에서 도입된 것으로, 서양의 표현수법에 기초하여 발전을 이루었

다. 曹禺의 현실주의는 일종의 개방된 현실주의로 그의 화극 창작은 서양의 표현주의

와 상징주의 등 여러 표현기법을 귀감으로 삼고 과장, 변형, 상징, 은유 등의 예술기법

을 활용하여 현실생활과 독자의 심미적 감각을 생활, 예술과 조화롭게 결합시켰다.

서양의 상징주의는 ‘재현(再現)’을 특징으로 하는 ‘사실주의’에 반대하며 그것은 “모

든 진리가 오관(五官)의 경험이나 이성적 사고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진리는 직감으

로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否认终极的真理存在五官经验或理性的思考中，而主

张真理要靠直觉来把握.。)”, “그들은 단지 극작가의 직감을 통하여 감정과 마음의 상태

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간접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他们只能透过相当于剧

作家的直觉，而能引发感情和心志状态的象征来间接表明。)”182)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

주의는 모호한 색채를 지니며 신비롭고 난해하다. 표현주의 작품은 주로 ‘자아’와 ‘영

혼’의 진실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환각, 환상, 꿈 등 현상을 직감적으로 표현하는 것으

로 비이성적인 잠재의식이다. 상징주의와 표현주의는 상대적으로 희극 중 인물의 행동

을 소홀히 다루기는 하지만 섬세한 잠재의식을 통하여 인물 내면의 ‘내적인 진실’을 묘

사한다. 이러한 묘사방식은 현실주의의 생활반영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현

실주의의 표현방식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曹禺는 현실주의의 인물과 사

건의 외적인 진실 묘사와 인물의 마음속에 내적인 진실 표현을 잘 결합시켜 희극의 표

현기법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曹禺의 작품은 서방의 상징과 표현주의의 기법에 따른 과장, 변형 및 잠재의식의 기

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함으로써 인물 이미지의 형상화와 묘

사가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雷雨≫에서 蘩漪라는 인물 묘사가 가장 성공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성격은 사람들에게 모순적이며 편집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

불륜의 배후에는 개성해방과 혼인자유라는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음침하고 다

소 변태적인 행동은 모두 과장법을 이용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표현기법을 통해 이

182) (美)布罗凯特, ≪世界戏剧艺术欣赏－世界戏剧史≫,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7,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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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정신적 부담을 잘 드러내었고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행동을 설정한다. 예를 들

어 천둥, 번개 치는 비오는 밤에 그녀가 周萍의 뒤를 밟아 四鳳의 집으로 가는 장면을

통해 蘩漪의 심적 파멸을 그려낸 것이다. 그는 周萍을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여겼다. 그러나 그녀의 여러 행동은 현실적으로 周萍을 자신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

나갔다. 과장기법의 활용으로 우리는 蘩漪의 불륜이 용서 못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와 행복을 갈구하는 한 여성으로서 동정하게 만든다.

≪日出≫에서 작가는 陳白露라는 여성인물을 만들어냈는데, 주로 그의 모순과 심적

파멸을 그려내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열망하는 독립적인 여성인 동시에 다른 한편

필요에 따라 타락의 길을 선택한 상류사회 사교계 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심리와 행동

간의 상충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작가는 역시 과장기법으로 陳白露의 내

적 갈등을 묘사하였다. 그의 고통스러운 영혼과 치열한 심리갈등을 통해 우리는 그의

자유를 갈망하는 인성의 빛을 엿볼 수 있다.

≪原野≫에 나오는 仇虎의 인물묘사에서 작가는 잠재의식과 비이성 기법을 활용한

것이 분명하다. 仇虎는 피맺힌 원수를 갚기 위해 모든 치욕을 참아냈다. 그러나 焦氏

집에 도착한 후 복수의 대상이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된다. “아비의 원수는 자식이 갚아

야 하고 아비의 빚도 자식이 갚아야 한다.(父仇子报，父债子还)”라는 봉건적 윤리는 仇

虎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의형제로 지내온 무고한 焦大星을 살해하게 만든다. 이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숲으로 도피하게 된다. 어두운 숲에서 그의 뇌리

에 나타나는 환상들은 모두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작가가 仇虎의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

한 일종의 특수한 방법이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양심적 자책과 버릴 수 없는 강한 복

수심에서 오는 혼란과 괴로움 때문에 결국 자신의 ‘마음의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

살의 길을 택하게 된다. 작가는 잠재의식과 비이성적 표현방식을 활용해 仇虎의 봉건

적 종법의식과 강렬한 반항의식이 외곬으로 얽혀 있는 모습을 심도 있게 표현해내고

있다.

≪北京人≫은 상대적으로 중국 전통을 지닌 작품이다. 그러나 극중 愫方의 성격은

일종의 과장에 가까운 ‘忍’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인내심은 때로는 사람을 무기력하

게도 하고 때로는 그녀를 개성도 반항의식도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기도 한다. 그녀

는 마음속으로는 사랑과 자유를 매우 갈망하지만 사랑의 비극을 만들어낸 봉건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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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을 피하고, 완강한 인내력으로 하나하나의 난관과 고통을 참아낸다. 한편 봉건

세력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삶과 마음의 상처를 주지만 이러한 암흑생활에서도 마음

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오히려 ‘처연하면서도 감미로운(凄凉又甜蜜)’ 심

리상태이다. 작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대비묘사를 통해 愫方과 같은 선량한 여성과

봉건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모순을 형상화하였으며 핍박받는 자들의 독특한 형상

을 묘사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2) 隱喩 神秘主義 技法의 活用

曹禺는 청년기에 많은 서방의 현대 희극 작품을 읽었다. 예를 들어 입센과 오닐183),

체흐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曹禺의 희극적 관념이나 창작의 기

법은 오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曹禺는 중, 고교시절에 이미 오닐의 ≪

지평선 너머(Beyond the Horizon)≫를 읽었으며, 대학 때는 그의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Mourning Becomes Electra)≫삼부작을 읽었는데 매우 충격적이고도 감동적

이었다고 했다. 또한 “≪느릅나무 밑의 욕망(Desire under the Elms)≫의 깊이에 감동

을 받았다……(被≪榆树下的欲望≫的深刻性感动过……)”184)고 한다. 曹禺의 희극관념

또한 오닐의 희극관념과 상통하는 신비주의의 특색이 짙다.

曹禺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늘 인간이 어떤 가련한 동물인지를 상기한다. 득의양양한 마음은 마

치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명을 주재하는 것

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다……그들은 맹목적인 분쟁을 하고 미꾸라지처럼 감

정의 불구덩이에서 정신없이 요동친다.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구하려 하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눈앞에서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다. 그들은 마치

늪에 빠진 말처럼, 발버둥치면 칠수록 죽음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 간

183) 오닐 [O'Nell, Eugene Gladstone, 1888.10.16～1953.11.27], 미국의 극작가, 미국 뉴욕 출생, 퓰

리처상을 네번, 노벨문학상(1936) 1번 수상, 주요저서 ≪지평선 너머 Beyond the Horizon≫

(참조 : 네이버 백과사전)

184) 田本相、刘一军主编，＜我所知道的奥尼尔＞，≪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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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我念起人类是怎样可怜的动物，带着踌躇满志的心情，仿佛是自己来主宰自

己的命运，而时常不是自己来主宰着……他们怎样盲目地争执着，泥鳅似地在情

感的火坑里打着昏迷的滚，用尽心力来拯救自己，而不知千萬仞的深渊在眼前张

着巨大的口。他们正如一匹跌在沼泽里的羸马，愈挣扎，愈深沉地陷落在死亡的

泥沼里。)185)

曹禺의 작품이 오닐과 비슷한 점은 이러한 ‘신비한 힘’에 대한 우려와 경외의 표현

을 말하는 것이다.

曹禺의 전기 작품에서는 신비하고 거대한 힘이 모순의 배후에 늘 핵심적으로 존재

하였다. 이 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적으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위에

서 언급했던 “마치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듯하지만 항상 운명을 주재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다.” “발버둥치면 칠수록 죽음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 간다.”라는 말

처럼 신비한 이 힘이 인간의 희노애락을 주관하며 심지어 인간의 운명까지도 좌우한

다.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은 바로 신의 의지가 구현된 것이며 천지 자연 중 모든 것은

신의 의해서 생긴다. 아마도 曹禺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아 자신의 희극에서 은유의

기법을 통하여 여러 차례 원시의 신비한 힘을 표현했을 지도 모른다.

≪雷雨≫에서 雷雨의 설정은 표면적으로는 답답하고 침침한 날씨가 곧 다가올 것임

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억압, 음울함, 비분(悲憤)의 신비한 힘을 상징하고

있으며 극 전체에 신비한 색채를 더하여 알 수 없는 인생, 우주에 대한 혼란스러운 초

조함을 암시하고 있다. 극중의 인물 蘩漪, 周萍 등은 억압된 인생과 어려운 생존 환경

을 절실히 느끼며 더는 강압적이고 상처받는 비극적인 환경에 순응하지 않으려 하며,

운명의 그물을 뚫고 나가 자유로운 인생과 대범한 사랑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

들이 아무리 맹목적으로 발버둥치며 미꾸라지처럼 감정의 불구덩이에서 정신없이 요동

쳐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눈앞에서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다. 그들은 마치 늪에

빠진 말처럼 발버둥 칠수록 죽음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

처럼 결국 비극적 결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으로써 작가는 자연의 잔인함과 냉

혹함,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주의 ‘잔혹한 우물’에 점점 깊이 빠지

185) 田本相，刘一军主编，<≪雷雨≫序>，≪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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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발버둥치는, 가련한 ‘동물’이라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서 曹禺는 만질 수도 없고

통제도 안 되는 천지의 신비한 힘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시사하고, 雷雨라는 은유법을

택하여 모든 영혼의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였다.

≪日出≫의 창작취지에 관하여 曹禺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붓을 들

어 이 극을 쓸 때 먼저 표현하고자 했던 생각은 바로 陳白露가 말한 ‘태양이 뜨려고

한다. 어둠은 뒤에 남겨져 있다. 그러나 태양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야 한

다.’(我动笔写这個戏时，头一個要表现的观念，就是陈白露说的那句话：‘太阳要出来了，

黑暗留在後面，但是太阳不是我们的，我们要睡了。)”186)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陳白露의

말은 인류의 무능함과, 몸부림치는 노력과 실패 후의 비장함을 보여주고 있다. 陳白露

라고 광명을 동경하고 싶지 않고 암흑을 저주하고 싶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암흑

같은 사회현실에서 개인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陳白露 역시 몸

부림도 치며 사회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현실에서의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기며 초조와 불안함을 감추

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청년들처럼 참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문제에

부딪치면 바로 답을 찾아내려고 한다. 고심해도 결과가 없을 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답답함에 가슴을 두드리곤 한다.(我有着一般青年人按捺不住的习

性，问题临在头上，恨不得立刻搜索出一個答案。苦思不得的时候便冥眩不安，流着汗，急

躁地捶击着自己。)”187) 이 때문에 그가 더욱 새로운 삶을 갈망한다는 것을 아래 글에

서 알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약간의 희망과 한줄기의 빛이다. 인간은 결국 삶을 살아

야 하며 그것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썩은 살이 도려내면 새로운 세포가

자라난다. 우리는 새로운 피와 새로운 생명을 원한다. 겨울은 금방 지나갔으

며, 황금의 빛이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풀들을 비춘다. 죽은 사람들은 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태양과 봄과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한 생활이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이 때문에 나는 ≪

186) 田本相，刘一军主编，＜自己费力找到真理＞，≪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

pp.113～114.

187) 田本相, 刘一军主编，<≪日出≫·跋>，≪曹禺全集≫第5卷，河北, 花山文艺出版社，1996，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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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出≫을 쓰기로 결심한다.(我求的是一点希望,一线光明。人毕竟是要活着的，

并且应该幸福地活着。腐肉挖出，新的细胞会生出来。我们要有新的血，新的生

命……我们要的是太阳，是春日，是充满了欢笑的好生活，虽然目前是一片混

乱。于是，我决定写≪日出≫。)188)

빛을 동경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태양이 우주광명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태양

은 인간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고, 세계 전체를 내려다보며,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통

찰한다. ‘日出’이라는 배경 설정은 아침 햇살이 곧 솟아오르고, 따라서 낡은 것, 어두운

것, 부패한 모든 것이 끝내는 ‘잠들’게 되고, 태양의 빛이 대지를 널리 비출 것임을 시

사하고 있다. 이것이 작가가 운명과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과 암흑에 대한 저주 가운

데서 찾아낸 답이다.

≪原野≫는 현대주의 희극 ≪황제존스(The Empero Jones)≫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

며 원시, 신비, 공포, 악몽의 특징으로 가득 차 있다. 오닐의 ≪황제존스≫는 전형적인

표현주의 극작으로, 외딴 섬에서의 흑인대장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흑인 존

스는 포로로 잡혀 미국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강권문명에 대항하기 위하여 백인 승무

원과 감옥의 간수를 죽이고 황무지 섬으로 도망치고, 이어 백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

여 다시 숲으로 도망친다. 어두운 숲에서 그의 잠재의식의 역정(歷程) 을 보여준다 ―

그의 종족사에 대한 회고 및 자신의 도주, 넓은 산림의 은밀함, 원시적인 두려움, 빼앗

긴 인성의 잔혹함을 보여주며 존스는 원시적 야만으로 돌아가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

하게 된다. 曹禺의 ≪原野≫는 사람을 잡아먹는 ‘焦閻王’으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은

仇虎를 묘사하였다. 그는 “아비의 원수는 자식이 갚는다”는 생각을 품고 어린 시절의

좋은 친구인 焦閻王의 아들 焦大星을 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된 복수의 생각으

로 마치 귀신에 홀린 듯 그는 결국 大星을 죽인다. 그는 어두운 숲으로 도망친 후 “여

기에는 생명의 공포, 원시인들을 상상하는 황당함이 도사리고 있다.(这里盘踞着生命的

恐怖，原始人想象的荒唐)”, “도처에 웅크려 있는 공포(到处蹲伏着恐惧)”는 마치 “거대

한 짐승이 피비린내 나는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하다.(犹如“巨兽张开血腥的口)”189)고 말

한다. 곳곳이 ‘사나운 공포’, ‘원시의 신비’이며 ‘으스스한 분위기’이자 ‘괴상함과 쓸쓸함’

188) 田本相, 刘一军主编，위의 책, p.28.

189)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62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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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충만해진 원시적 잔혹함은 ‘생명의 공포’이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포는 그의 영혼을 움켜쥔다. 그는 홀연히 그의 조상 ― 그 원시의 유인

원이 된다……희망, 추억, 공포, 분노와 원망이 끊임없이 그의 상상을 자극하

여 평소와는 다르게 그의 환각을 깨우기 시작한다.(恐惧抓牢他的心灵，他忽

尔也如他的祖先 ― 那原始的猿人，……希望，追忆，恐怖，愤恨连续不断地袭

击他的想象，使他的幻觉突然异乎寻常地活动起来。)190)

어두운 숲의 신비하고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배경의 설정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를 상징하고 있다. 어두침침한 숲은 사람에게 일종의 거대한 압박감을 주며 원시적 힘

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묘사는 도처에 스며들어 있는 봉건사상이 사람에게 주는 거대

한 중압감으로 인해, 사람을 도망갈 수 없게 만들며, 결국은 仇虎처럼 그 곳에서 방향

을 잃어버리게 한다.

‘原野’는 작가가 설정해 놓은 초현실적 관념의 존재이다. ‘原野’의 ‘黑林子’

는 焦閻王의 망령과 종교적인 자연의 귀신이 합쳐진 신비의 세계이다. 그것

은 초현실적으로 인간의 세상을 능가할 뿐 아니라 극중 인물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한다. 이러한 철저한 이중봉쇄속에 仇虎와 花金子는 ≪原野≫의

‘黑林子’안에서 밤새 헤매지만 하늘 바깥으로 통하는 ‘금으로 깔린 땅’으로

가는 그 두 줄의 철길을 찾지는 못한다.(‘原野’是剧作家设置的一個超现实的观

念上的存在。‘原野’上的‘黑林子’代表由焦阎王的阴魂和宗教性的天地鬼神所合成

的那個神秘世界。它不仅超现实地凌驾于人世之上，更存在于剧中人物的内心深

处。在这天罗地网的双重封闭之下，仇虎和花金子在≪原野≫上的‘黑林子’里兜

了大半夜的圈子，始终没有能够找到通往天边外‘纳金铺地的地方’的那两条铁

轨。)191)

그 외에 ≪原野≫는 또한 전체적인 설정으로서 극중에 나타나고 있으며 원시림의

190) 田本相编，≪原野≫，≪曹禺文集≫，北京, 中国戏剧出版社，1988，p.629.

191) 魏庆培，＜困境与开拓－曹禺剧作≪原野≫的思想蕴涵和艺术追求＞，广西师范大学学报（哲社版），

2004年 2期，p.56



- 127 -

음산한 대지, 상쾌한 향기를 내뿜는 흙, 은밀히 자라는 벼, 울창한 원시림의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는 왕성한 원기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原野’ 중에 숨겨진 무한한 생기

와 활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생명의 원동력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자라나며 어떠한

속박도 없다.(我们可以强烈地感受到“原野”中蕴藏着的天限的生机和活力，生命的原动力在

这里自由地生长，无所拘束。)” 이로 인해 ‘原野’라는 설정은 “이중의 상징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본래 생명의 활력을 품어야 할 우주세계이며 동시에 자유로운

생명을 눌러 죽이는 정신의 감옥이다.(具有双重的象征意义，这個本该酝酿生命活力的宇

宙世界，同时又是扼杀自由生命的精神牢笼)”192)

≪北京人≫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北京猿人’의 형상은 다양한 비유적 기능을 가지

고 있다. 전통적인 도덕문명은 이때 이미 하나의 감옥이며 전통적 지식인을 속박한다.

예를 들어 曾文淸같은 인간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점점 사회와 멀어져가며, 인간이

갖고 있는 신선한 생명력이 점차 시그러져간다. 작가는 “나는 그 때 늘 주위의 사람들

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고통스럽게 찌들어가면서 가라앉기 시작했다.(我当时常常看到

周围的人，看他们苦着，扭曲着，在沉下去。)”라고 말한다. “그 때 나에게는 소원 하나

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반드시 어둠 속에서 하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当时我有一种愿望，人应当像人一样活着，……必须在黑暗中

找出一条路子来。)”193)고 말했다. 현대 북경인을 위해 속죄하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

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더는 출로를 찾지 못하고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찾

지 못하였다. 이에 그는 원시의 신비한 힘을 추구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 원시 유인원

의 도움을 빈다. 그 원인을 아래에서 찾아본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 때의 인간은 사랑하고 싶

으면 사랑했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했고, 울고 싶으면 울었고, 소리치고 싶

으면 소리쳤다. 죽음도 삶도 두렵지 않았고 평생을 자신의 성정을 다하여 자

유롭게 살았으며 모순도 고뇌도 없이, 날고기를 먹고 선혈을 마시며 태양에

192) 魏庆培≪困境与开拓―曹禺剧作≪原野≫的思想蕴涵和艺术追求≫, 广西师范大学学报(哲社版), 2004年

2期, p.58.

193) 田本相，刘一军主编, <和剧作家们谈读书和写作>＞, ≪曹禺全集≫第5卷,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p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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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리고 바람과 비를 맞았다. 지금처럼 사람 잡아 먹는 이 같은 문명은 없어

도 그들은 너무나 즐겁게 살았다.(这是人类的祖先，也是人类的希望。那时候的

人要爱就爱，要恨就恨，要哭就哭，要喊就喊，不怕死，也不怕生，他们整年尽

着自己性情，自由地活着，没有礼教来拘束，没有文明来捆绑，没有虚伪，没有

欺诈，没有阴险，没有陷害，没有矛盾，也没有苦恼，吃生肉，喝鲜血，太阳晒

着，风吹着，雨淋着，没有现在这么多吃人的文明，而他们是非常快活的。)194)

이 ‘北京人’은 “하나의 힘이며, 야성이 넘치는 힘이며, 인류의 무한한 희망이다.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他整個是力量，野的可怕的力量，充沛丰满的

希望和人类日後无穷的希望，都似在这個人身内藏蓄着。)” 작가는 “원시인의 생명 형태

를 빌어 북경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새로운 민족정신을 위한 출로를 찾은

것이다.(借助原始人的生命形态为北京人注入新的活力，为民族精神的再造寻找一条出

路。)”195) 환상에서의 북경원인과 대조적으로, 극중의 袁圓과 袁任敢,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愫方· 瑞貞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더불어 부패하고 숨

막히는 봉건 대가정과 폐쇄적인 전통의 생활방식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주었다. 바로

曹禺의 붓 끝에서 ‘미래의 북경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曹禺 작품의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잠재의식, 과장, 변형, 은유 신비주의 등의 기법

은 작품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 게다가 이렇게 기교를 활용하는 과정이 매

우 자연스럽다. 이는 曹禺가 이러한 기법을 완전히 자기만의 독창적인 창작 기법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4. 藝術 發展의 意義

茅盾은 일찍 魯迅의 소설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한 바 있다.

194) 田本相、刘一军主编，≪北京人≫第二幕，≪曹禺全集≫, 河北, 花山文艺出版社, 1996, p.449.

195) 胡亭亭, <对生命的呼喊：批判与憧憬－析≪北京人≫, 广西师范学院学报(哲社科学版), 2004年 2期,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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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단에서 魯迅는 늘 ‘신형식’을 만들어 내는 선봉이다. ≪呐喊≫에 수

록된 몇 십 편의 소설은 거의 모두가 각각의 새로운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런 신형식은 젊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며, 또한 많은 사람

들이 따라서 시도해 볼 것이 분명하다.(在中国的新文坛上，鲁迅君是创造‘新形

式’的先蜂;≪呐喊≫里的十多篇小说几乎一篇有一篇新形式，而这些新形式又莫

不给青年作者以极大的影响，必然有大多数人跟上去试验。)196)

이 같은 표현은 曹禺의 작품평가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曹禺는 중국 현대 戱劇史에

서 예술형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曹禺는 서양의 희극경험을 바

탕으로 ‘현실주의’의 창작 방법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예술적 기교를 활용하고, 더 나아

가 중국 전통희극 표현수법의 정수를 흡수하여 새로운 예술적 典範을 갖춘 높은 수준

의 話劇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曹禺는 “만약 예술적 기교가 인물의 영혼과 사상 감정을 떠난다면 예술기교는 ‘수작’

에 불과하다.(如果技巧脱离了人类的灵魂脱离了人物的思想感情，技巧就会变成‘把戏’。)”197)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예술형식은 내용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술형식 자

체가 내용의 일부라 보고 있었다. 보기에는 내용과 별 관계없어 보이는 예술 형식 속

에 작가의 실질적인 감정과 최종 결과에 대한 파악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曹禺의 작

품에서 예술형식은 이미 순수한 형식적 범주를 넘어섰다. 曹禺의 작품이 매번 보여주

는 새로운 예술형태에는 모두 창작의 특정한 내용과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작품의 사상내용을 승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화현실주의 예술 추구에 있어서나 다양한 표현수법의 활용, 그리고 전통예

술의 계승과 독창적인 예술 탐구에 있어서, 曹禺의 劇作은 모두 내용을 떠나 외부에

존재하는 ‘형식’이 아니며, 이 모든 예술형식은 曹禺 劇作의 내용과 잘 융합되어 작품

의 사상표현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曹禺의 劇作에서 이런 예술형식의 ‘의미’는 작

가의 거듭되는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성장일로에 있

는 중국 話劇의 예술 추구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다. 曹禺 劇作의 이런

특색으로 인해 중국 話劇은 일찍이 미숙한 단계를 넘어섰고 戱劇예술을 한 단계 높은

196) 茅盾, ≪讀<呐喊>≫, ≪茅盾,選集≫ 第5卷, 四川, 四川文藝出版社, 1985, p.77.

197) 梁秉堃, ≪戱劇大師曹禺的生命之幕≫中, ≪傾聽雷雨≫,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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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시각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話劇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문학예술이 발 빠르게

세계 戱劇의 주류로 들어 설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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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 論

曹禺는 중국 話劇史에 있어 독특한 개성을 갖춘 우수한 작가로서, 화극이라는 중국

의 새로운 문학체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앞에서 연구한 바 같이 그의 前期

4대 명작 ― ≪雷雨≫․≪日出≫․≪原野≫․≪北京人≫은 마치 한 줄기 물처럼 曹禺

의 희극적 관념과 사상발전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그의 독특

한 예술적 기교는 작품을 보다 특색 있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작품에 깊이 흡수되어

작품의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曹禺의 전기 작품은 사회․인생에 대한 작가의 오랜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극 속에는 人性에 대한 작가의 기대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사색, 미래에 대

한 작가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심적혼란과 아픔을 겪으면서 점차

봉건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충동과 미래에 대한 동경, 그리고 진정한 인성자유에

대한 욕망이 마음 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 4대 명작의 탄생은 작가의

이상세계와 바람이 힘겹게 표출되는 과정이자 작가의 사상과 관념이 성숙해 가는 과정

이다. 첫 번째 작품 ≪雷雨≫에서 우리는 숨 막히는 봉건사상의 울타리 ― ‘집’ 에 대

한 작가의 회의와 부정, 그리고 몽롱한 미래에 대한 동경과 어렴풋한 희망을 읽을 수

있다.(예를 들면 周沖의 이미지 구축) ≪日出≫에서 ‘집’에 대한 작가의 회의와 부정이

‘식인’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비록 작가는 ‘태양이 곧 솟아오르고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

는 봉건제도의 구속에 대해 작가는 희망을 향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힘(예를 들면 陳白露, 方達生)을 상징하는 인물들도 봉

건세력의 막강한 힘에 의해 사라지고 만다. ≪原野≫에 이르러 작가는 마치 어두운 봉

건세력에 대처 가능한 유효한 힘을 발견한 듯 하다. 바로 仇虎에서 비롯된 복수의 힘

을 의미하는데, 이는 폭력 대 폭력이라는 야만적인 방식으로 잔인무도한 봉건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암흑세력을 파괴시키는 과정에서 仇虎는 정신적인

혼란을 거듭하다 결국은 자살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작가의 사상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蠻力을 빌어 어두운 사회현실을 바꾸어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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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다. 그러나 蠻力이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자신에게 재난도 가져

온다. 따라서 蠻力은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北京人

≫에 이르러 ‘愫方’, ‘曾瑞貞’과 ‘北京人, 등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새로운 힘이 이미 蠻

力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성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집’의 속박에서 확실히 벗어난다.

이는 인간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자 또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로서, 작가의 희망이 이

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상징한다.

曹禺는 “지식은 언제든 폐쇄적이어서는 안되며, 발전․갱신․교류를 통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는 동시에 타국과 타 지역의 문화

를 부단히 수용하여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의 정수와 정신적 과실을 함께 누려야 한

다.(从来知识不能故步自封的。它要发展，它要更新，它要交流，历史一记载了，我们输出

我们的文化，但也不断输入各国异域的文化。大家共同享受人类创造的溢满甘汁的文化与精

神的果实。)”198)고 말했다. 따라서 曹禺는 고대서양의 그리스 비극과 세엑스피어, 입센,

오닐, 체흐프의 희극에서 정수를 받아들이고 서방 희극문화에서 많은 인성의 합리적인

것을 함께 흡수하여, 중국의 사람과 사회 더 나아가 중국 화극의 발전에 시대적 정신

을 깊이 투영시켰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서양의 희극을 모방하고 흉내 낸 것이 아니

라 자국의 문학을 바탕으로 자국민의 구미에 맞는 특색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

다. 曹禺의 前期 작품은 인물의 감정묘사와 사물묘사에서 모두 중국인의 전통적인 審

美性을 갖추고 있다.

요컨대 ≪雷雨≫부터 ≪日出≫․≪原野≫․≪北京人≫에 이르는 동안 작품의 풍격

은 정열적이고 긴박감 넘치는 특징에서 점차 기교를 중시하는 쪽으로 발전하다가 이어

서 평범하고 소박하고 함축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작가가 점차 전

통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曹禺의 전기 작품은 작가가 서

방 희극에서 정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중국 전통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만들어

낸 중국의 민족 특색에 맞는 작품이다. 그의 전기 작품은 중국 화극의 발전사에 있어

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중국 화극의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曹禺의 모든 작품이 나름대로 연구할 만한 가치와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

는 新時期이전 그의 대표적인 4대 작품만을 택하여 창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가의

198) 曹禺, ≪戱劇論≫, 四川, 四川文藝出版社, 1985,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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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변화와 발전을 통해 작품에 나타나게 되는 주제의식과 예술적 특색에 대하여

초보적으로나마 연구 분석하였다. 우수한 작가에 대해서는 그 연구와 배움의 가치가

영원한 것이다. 나는 曹禺가 바로 이런 작가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비교분석한 작품

들은 모두 독창성이 돋보임은 물론, 작가의 끊임없는 예술추구와 더불어 왕성한 생명

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曹禺의 작품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빛을 내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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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槪 要

曹禺作为中国和世界上知名的现代话剧作家，一生创作了许多优秀话剧作品，曹禺的横空

出世标志着中国话剧从童年走向了成熟。他早期的四大名剧犹如一個完整的系统，记录了曹

禺关于戏剧观念和思想的发展的完整流程，同时亦向世人展示了其独特的艺术技巧和艺术特

质。纵观其一生中的创作，其前期的剧作≪雷雨≫․≪日出≫․≪原野≫․≪北京人≫（通

常所说的“四大名剧”）尤其值得我们注意，这四部作品不仅是曹禺一生创作中的巅峰，同时亦

是中国话剧史上的典范之作。本文主要以四大名剧≪雷雨≫․≪日出≫․≪原野≫․≪北京

人≫为例，结合曹禺生平的具体史料，阐释其前期剧作的主题意识、人物形象与艺术特色的

流变。

本论文主要包括五個部分：

第一部分：研究范围、研究现状及研究方法。研究范围定在曹禺前期的剧作≪雷雨≫․≪

日出≫․≪原野≫․≪北京人≫。解放前关于曹禺的研究主要着眼于对作品思想主题的探

讨，而在很大程度上忽视了对其艺术的深入挖掘。新时期以来，曹禺的研究更加受到学界重

视，无论是论文的数量，还是研究方法，或是研究视角，都更加多样化，研究的深度和广度

都比解放前大大地拓展了。本文的主要写作思想是以曹禺作品中反复出现的原始力量为轴

线，并以空间的变化（从家到社会到原野到远古的北京人）为观察视角，研究了贯通其前期

作品的一系列变化。

第二部分：曹禺前期作品的主题意识的流变。统观曹禺≪雷雨≫、≪日出≫、≪原野≫、

≪北京人≫四部剧作，我们可以看出在曹禺作品中原始命运、原始力量始终贯穿其中，崇拜

原始神秘力量的创作思想在曹禺的系列作品中形成了一個主要的轴线：从≪雷雨≫中原始神

秘命运的不可抗争，到≪日出≫中象征光明与希望的原始之力的刻画，再回归到≪原野≫中

充满原始野性力量的具有原始猿人特点的仇虎的刻画，最後在≪北京人≫中完成了作者悲剧

观念的升华，人是可以主宰自己命运的。

第三部分：人物形象描写的变化。曹禺前期作品中对人物的刻画描写亦是一個发展与变化

的过程。如以周朴园、金八、焦阎王妻、曾皓为代表的封建专制阶层，其对社会的控制力是

在不断的衰退，特别是随着代表新生力量（如周冲、方达生、仇虎、袁圆等）的不断壮大，

作为封建专制者，其受到的冲击是愈来愈大、愈来愈多，最後在以原始“北京人”的冲击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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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向了覆灭。另外，作为封建思想叛逆者的蘩漪、陈白露、金花子等的发展也是有一個变化

发展的过程。

第四部分：曹禺剧作的艺术追求。始终坚持“现实主义”的创作道路。在曹禺前期剧作

中，曹禺始终坚持现实主义创作道路，并形成了具有個人特征的“诗化现实主义”特色。多种艺

术手法的运用。由于曹禺受西方现代主义戏剧的影响，在剧作中大量运用了夸张、变形、潜

意识、隐喻神秘主义等手法。曹禺剧作的民族性和独创性。除了借鉴西方话剧创作手法之

外，他的话剧创作对中国传统戏曲艺术的借鉴也是十分明显的。如对传统戏剧艺术表现手法

的借鉴、人物形象塑造、戏剧意境的创造等。

第五部分：最後对前面所做的各部分研究做了一個总体的全面的梳理和定论，并重申

了在中国话剧史上曹禺的重要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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