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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일 한국 화 사 개정증보 도서출 소도 쪽, , , 2004, 77-84 .  



2) 박유희 소설의 서사는 어디로 갔는가 문학수첩 가을 쪽, , , 2006 , 30-44 .｢ ｣   

3) 신문소설의 화화에 해서는 박유희 자유부인 과 년 멜로드라마의, 1950｢  

변화 문학과 상 호 참고, 8 , 2005.12. .｣   

4) 소설에는 이미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러한 소설이 베스트셀,

러가 되고 다시 화화되는 연쇄 고리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 공지 의 베스트셀.

러를 원작으로 한 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 성공을 거두면서 원작소설의< >

매가 다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은 그 실례 의 하나이다 한 소설과.

화의 동반 기획으로 년에 화 외출 과 김형경의 소설 외출 이 있었2005 < >   

고 외출 의 매체 환 문제에 해서는 박유희 소설의 외출 외출 에 나타, ( , :  ｢   

난 매체 환의 의미 문학과 사회 가을 쪽 참고 리심 과 리, , 2005 , 306-318 . )｣      

진 의 소설 화 동반 제작도 재 진행 이다. ․



근대적 사 과 르 문법 강2.

  

  

  

  

5) 우찬제 남성 서사의 진정성 민음사 쪽, , DMZ , , 1997, 255 .｢ ｣   



        

 

 

  

    

  

   

     

  

  

6) 박유희 장르문법의 강화와 콘텐츠로서의 소설 리토피아 가을, ‘ ’ , 2006. , 71-88｢ ｣   

쪽.

7) 박유희 의 책 쪽, , 87 .



 

 

  

8) 의 기 지평 문제는 재 서사 구성의 화두이다 의 기 는 일견 단순‘ ’ . ‘ ’

한 것 같지만 이라는 말이 다원 이고 복합 인 만큼 그 기 를 가늠하는‘ ’

것도 지난한 일이다 의 기 는 우선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습을 수하며.

안정과 보수를 지향하는 측면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게 없으면 냉정하게

외면해 버리는 속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는 화와 같이 의 기 지평이 요.

하게 향을 미치는 서사물에서 고정축과 역동축으로 작용하며 서사 구성에‘ ’ ‘ ’

핵심 인 변수가 된다.



  

9) 박유희 의 책 쪽, , 74-75 .



  

표피적 술과 르 경향3.

    

   

   

    

  

10)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은 통 인 소설 문법을 견지하고 있고 서사성이 강하  

다는 에서뿐만 아니라 정윤수의 블루노트를 각 장의 맨 앞에 배치하여 주인공

의 과거와 재의 상황을 비시킨다는 에서도 의 구성과 유사하다DMZ .  

11) 랑스 공사의 연인이었던 궁 무희의 비극 삶에 한 짧은 기록을 바탕으‘ ’

로 필름과 싸이더스 가 동시에 화를 기획하 는데 이것이 리심 과 리LJ FNH    

진 이다 두 제작사는 이에 한 시나리오를 각각 김탁환과 신경숙에게 맡겼고. . 

두 작가는 우선 리의 조선궁녀 리심 과 푸른 물 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창작하 다 자는 최근 민음사에서 권으로 출간되었으며 후자는 조선일보. 3   

에 연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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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는 본질 으로 상서사에 속하는 자질이지만 편 이고 불가해한 세계 인

식이라는 차원에서 상서사와 문자서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앨.

런 스피겔은 이러한 카메라의 과 같은 시각이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과 같은

모더니즘 소설에서도 드러나며 이는 소설의 요한 특징을 형성한다고 말

한다. (Alan Spiegel, Fiction and the Camera Eye: Visual Consciousness in Film and the

Modern Novel,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Charlottesville, 1976, pp.131-161.)

13) 박유희 년 문 화에 나타난 매체 환의 구조와 의미 한국수사학, 1960 ,｢ ｣  

회 토릭연구소 월례발표회 논문집 , 2006.8.23. 



    

  



  

  

14) 김 하 검은 꽃 문학동네 쪽, , , 2003, 319-320 .  



15) 장르는 할리우드 장르 화가 만들어낸 정형 인 서사구조와 습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할리우드 화는 일제강 기에 이미 문화계를 강타하고 일본

의 군국주의화와 더불어 수입이 지되었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과 함께 격

상륙하여 년 부터는 할리우드 장르 화의 향이 한국 화에도 본격1950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년 에 멜로드라마 역사물 쟁물 등의 장르 분. 1950 , ,

화가 일어나고 할리우드 화를 직 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년. 1960

에 이르면 국가 차원의 근 화 로젝트가 진행되며 우수 화 보상정책의 그

늘에 있었던 정책 인 화 반공 화 계몽 화 문 화 와 상업 인 화로( , , )

나뉘고 이 과정에서 상업 인 화는 장르 문법을 한국 에 맞게 변용하고

내면화하여 한국 서사 장르 분화를 형성해 간다 이때 코미디물이 인기를.

끌고 추리물도 나오기 시작하며 장르도 다양해진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장.

르의 분화와 장르 간 혼성이 이루어지며 장르의 습이 끊임없이 신되고 다시

습을 만드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화.

와 함께 매체 간 장르 간 교섭이 더욱 활발해지며 혼성장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遍在

    

  

․

戰士

意匠

있다.

16) 한국 서사물에서는 통 으로 멜로드라마가 강세를 보이며 혼성장르에서

도 멜로드라마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일정한 역할을 한다 서사장르로서의.

멜로드라마에 해서는 박유희 디지털 시 서사장르 연구의 필요성과 멜, ｢

로드라마 고려 학교 한국학교육연구단 심포지엄, BK21 , BK21, 2005.12.27.｣   

참조.

17) 퓨 사극에 해서는 박유희 술에 한 메타텍스트로서의 두 역사극 왕의, :｢  

남자 와 음란서생 문 연구 년 호 문 연구사 쪽, 2006 , , 2006.3, 154-167   ｣   

참조.

18) 최근 역사물의 특성에 해서는 박유희 최근 역사물에 나타난 역사 재구성의, “

의미 년 한민족문화학회 정기학술 회 발표논문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 ,  

쪽 참조2006.10.28, 1-8 .



  

  

     

   

원 로 한 상과 전망4.

     

19) 이는 최근 역사물 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시 를. ‘

한 여성의 수난사가 가장 인기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원작소설’ .

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리아 윤씨 부인 가출, ,   

기 궁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善戰

20) 이성욱 지 일본을 사러갑니다 씨네 호 쪽, , . 21 542 , 76-80 .｢ ｣   

21) 박유희 장르문법의 강화와 콘텐츠로서의 소설 년 이후 소설의 화화, : 2000｢

동향 리토피아 가을 쪽, , 2006. , 85-87 .｣   

22) 얘깃감을 찾아 충무로 소설을 뒤 이다 앙일보“ , .” , 2006.2.23.  



23) 지난 여름 성공을 거둔 괴물 의 경우 국 개 스크린 개 스크린을1648 620  

선 한 상태에서 개 했다.

24) 박유희 의 책 쪽, , 87 .

25) 이러한 경향은 역사물을 만들 수 있는 인 라가 구축된 것과도 연 된다 스캔.  

들 음란서생 등으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고 스러운 미장센을 가진 역사,   

물을 만들 수 있는 인 라가 구축되고 동북공정과 련한 고구려 련 사극 열풍

으로 고 사를 재구하는 기반이 형성되고 청연 등으로 식민지라는 어두운, ‘ ’  

즈만으로 근 기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미시사 인 에서 새롭게

재구하는 것에 한 가능성이 쳐진 것이다.



文藝

맺 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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