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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통해 눈에 보이

는 세상을 이해하고 묘사하며 규정한다.[1]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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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호학 이론은 현실주의 영화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실주의 영화는 현실 생활의 사건

과 상황을 반영하는데 집중하며,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관객에게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기호

학 이론은 영화 속의 상징적인 요소와 그 배후에 함축되어 있는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는

리얼리즘 영화에 나타난 기호학적 특징을 소쉬르의 기의와 기표의 개념을 통해 접근하고, 특히 영화의 기호에 나타난

임의성과 2급 기호 체계(언어체계+신화 체계)가 영화의 기호적 함의와 영화의 문화적 의의에 작용하는 과정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가니>의 사례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영화 속의 함축적인 서사 구조, 의미 구

조,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반영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드러내는 영향과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영화의

기호가 전달하고자 하는 잠재적 정보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기호학을 통해 창의적 견해와 해석을 가

능성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기호학 ,현실주의 영화,기호의 임의성,2급 기호 체계

Abstract Semiotic theory plays a vital role in the cognition of realistic films. Realistic films aim to reflect 
events and situations in real life, and arouse the audience's thinking about real problems through realistic 
depiction. In this process, the theory of semiotics helps to reveal the symbolic elements in the film and the 
profound meaning behind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realism movie 도 가 니 "(Silenc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saussure's semiotics, combined with its proposed the concept of" signifier "and" mean ", through 
the study of arbitrariness and secondary film symbol sign system, designed to dig deeper into the symbolic 
meanings in the movie, and their cultural significance and social evaluation. By analyzing the implied narrative 
structure, meaning structure and ideology in the film, this paper probes into the influence and effect of mass 
culture on society and reveals the potential information conveyed by symbols in the film. This study aims to 
provide creative insights and explanations to provide useful references for research i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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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는 특정한 관습에서 비롯된 언어, 이미지, 영상

등의 재현 체계가 동원된다. 영화 <도가니>에서 재현

된 이미지와 영상의 텍스트는 우리 사회 속에 잠재된

관행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지시대상이 만

들어낸 상징들은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복합적인 의

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

한 기호의 체계인 것이다. 실제로 영화, 취미생활 등은

물론, 생활 속에서의 사고방식이나 취향, 삶의 태도 등

은 기호와 함께 하는 실천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기호는 특정한 기표를 통해 의미 혹은 메시지를 전

달하게 된다.[2]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의미작용

속에는 기호라는 방법이 담보되어 있다. 기호는 인간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호학은 철학, 심

리학과 함께 주요한 학문으로 평가받으며, 인간이 형성

한 상상체의 구조와 그것이 체현하는 사상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영화가 표현하는 기호의 심층적 의미

를 파악하여 사회 속에서 생성된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서사구조와

의미의 파악에 효과적이며, 구조 속에 내재된 기호의

해석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기호학을 통한 분석은 텍스

트의 의미, 서사, 담론, 신화,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기호

학적 분석은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

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함축적으로 전달

하고자 하는 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는 리얼리즘, 즉 현실주

의 영화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실

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도가니>를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기호학적 방법론으로 작품 속의 의미를 분석

하기 위하여 소쉬르의 기호학을 적용하였다. 이때 소쉬

르의 기호학은 의미소통을 위한 관습 체계에 대한 해석

이 탁월하며, 기호를 통한 의미작용, 상호작용의 가능

성을 높여주고 있다. 즉 <도가니>에 대한 기호학적 분

석을 통해 영화 속 서사에 숨겨진 의미 구조와 이데올

로기를 파악하여 영화가 매개하는 사고와 해석의 가능

성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1.리얼리즘 영화

영화에서의 리얼리즘(현실주의, Realism)은 현실에

관한 환상을 사실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현실주의 영

화란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

다.[4] 영화가 사진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움직임이다. 사진이 피사체의 순간적인 시간을 포착하

고 정지한 이미지를 저장하여 재현해내는 것과 달리,

영화는 순간적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피사체

를 움직임으로 재현하기 때문이다. 뤼미에르 형제에 의

해 탄생한 영화는 “움직이는 활동사진”으로서 피사체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5] 만약 스크린에서 재현되는 영상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현실성이 결여되

어 사진작품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스크린 위에 재현되는 영상은 끊임없이 움직임

을 확보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현실감’을 전달할 수 있

게 된다.

영화는 음향과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

이다.[6] 영화가 영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서사를 전개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요소인 이미지와 청각적 요소인

음향, 음악, 대사를 포함하는 사운드(sound)를 활용하

는데, 이를 통해 관객은 현실감 있는 허구를 받아들이

게 된다. 이때, 현실주의 영화는 사실적 시청각적 효과

를 극대화하여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여나간다. 이러한

영화의 현실감은 영화의 질료인 영상과 음향에 대한 인

지적 풍요에 기인한다.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영상은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여 관객들에게 호소하게 된다. 이때 ‘움직이는

활동 사진’의 예술인 영화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효과적

으로 드러냄으로써 관객들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현실주의적 영화에서는 카메라 장면들을 자연

스럽게 재현하는데, 왜곡된 영상은 영화의 사실성을 훼

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실주의 영화

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관객 시선의 연장선이라는 관점

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장면을 구성해나간다. 현실

주의 영화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구로 구축된 상

상 속의 세계이다. 즉, 영화적 상상이 현실감과 논리적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개연성을 확보한 허

구는 현실세계의 확장으로서 영화의 현실감을 확보하

고, 그럼으로써 ‘현실의 자연스러움’을 이어나가게 된

다.

영화에서 높은 현실감은 앞선 영화들이 축적해놓은

방법론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영화의 전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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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종종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서사, 이미지 등은 관객에게 생

경함을 느끼게 한다. 현실감에 대한 밀도가 낮다고 느

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 영화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1946-1958), 프랑스 뉴웨이브(1950년대), 필름 누아

르(1940년대)에서 비롯되어 발전했다. 현실주의 영화는

사실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를 기반으로 비현실적인 요

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7]

또한 '현실적'이라는 것은 그럴듯함이 아니라 '정확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확성으로 이해되는

현실주의는 관객이 획득하는 정보에 관점이다. 예를 들

어 매우 선명한 색채(명도, 색상, 채도)의 이미지는 저

해상도, 흑백 이미지보다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다. 선명한 색채의 이미지가 흑백이미지보다 관객에게

더 많은 시각 정보, 현실과 근접하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지는 ‘정보 전

달자’로 이해된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이미지가 제

공하는 구체적 수준에 해당한다. 사실적 이미지의 정밀

함은 현실감을 높이며,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때 정밀도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이미지 자체와 관련된 정밀도(선명도, 해상

도, 채도, 프레임 속도 등)이며, 두 번째는 정보에 관한

정밀도이다. 즉 영화의 현실감은 이미지의 정밀도와 정

보의 정밀도에 의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

에서 디지털 영상의 높은 이미지의 정밀도를 바탕으로

정보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관객에게 현실

주의 영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현해나간다.[8]

2.소쉬르의 기호학

기호학은 싱징의 창조와 의미작용을 연구하는, 20

세기 초에 시작된 학문이다. 기호학을 개척한 연구자들

은 소쉬르(F.de Saussure), 퍼스(Charles. S),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등으로 대표된다. 특히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de

Saussure, 1857-1913)는 기호학의 가능성을 앞서 제

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소쉬르의 기호학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소쉬르는 기호의 표현과 기호의 의미를 자의적이라

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

(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요소로 설명하였다. 이

때 ‘기표’는 표현을 위한 형식적 요소이고, ‘기의’는 기

호를 통해 전달하기를 희망하는 정신적 개념을 의미한

다.[9] 예를 들어 장미꽃을 선물했다면, 사랑하는 마음

이 기의이고, 장미꽃은 기표가 된다. 기의가 기표와 결

합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기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장미

꽃을 수신한 사람은 선물한 사람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 작용이라고 한다. 발

신자와 수신자의 의미 작용이 동일하게 일어날 경우 성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발신자가 목표한 의미 작용이 수신자에게 동일하게 해

석되지 않는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한 것이다. 하지

만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에도 의미 작용은 잠재되어 있

다. 바로 기호가 단일 의미만이 아닌 다의적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징으로 표시되는 기호는 본질적으로 다의적이며,

따라서 다의적인 기호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10] 소쉬르는 언

어학자이기에 기표를 음성 이미지하고 하였으나, 보다

일반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표로 사용될 수 있는 이미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

는 음성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 이미지이

다.[11]

즉, 기호를 매개로 한 의미작용을 통해, 커뮤니케이

션이 발생한다. 소쉬르는 관념상 존재하는 내용을 전

달하는 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12]

그림 1. 소쉬르의 기호체계
Figure 1.Saussure's semiotic system

3.기호의 임의성

기호학(Semiotics)에서 임의성(Arbitrariness)은 핵

심 개념으로서 기표(사물을 나타내는 기호 혹은 표지)

와 기의 간에는 필연적인 연계 관계가 없다.[13] 소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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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단어와 어법은 임의적으로 조합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합의와 관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14] 예

를 들어, 하나의 사물은 다른 언어, 다른 단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특정 함의를 가진 사물은 다른 문화

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

다.[15] 기표와 기의의 간 관계는 임의적이기에 시간

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기표를 통해 동일한 기의를 드러낼 수도 있으며, 기

존의 기표는 원래의 기의의 범위를 새롭게 확장, 변화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와 기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변화에 적응하게 되는 중요

한 동력원이다[16].

동시에 임의성이라는 개념은 기표가 나타낼 수 있는

 다수의 기의를 의미하며, 매우 다양한 함의를 포함하

고 있다[17]. 이때 다양한 함의는 문화적 배경, 대중의

 심리, 언어 환경 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기호

를 해석할 때에는 그 배후에 존재하는 문화와 사회 요

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기호의 임의성
Figure 2.The arbitrariness of the semiotic

기표와 기의 간 관계는 임의적이지만, 실질적인 소

통 과정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 특정 언

어 환경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공유되는 관습을 바탕

으로 기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

의성으로 인해,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더불어 다른 해

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18]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기표, 기의에 대한 참여자의 공통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의 방법

기호학 이론을 체계화한 소쉬르의 기호학은 ‘의미소

통을 위한 관습 체계의 이론’이다.[19] 이는 기표와 기

의가 필연적이거나 자연적인 ‘동기’가 아닌 ‘사회문화적

관습’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

쉬르는 기호를 기호 표현 및 기호 내용의 두 요소가 결

합한 상호작용의 의미라고 보았고, 여기서 기호 표현

(Signifier)은 물리적 실체를 의미하는 영상, 글자, 소리

등이 해당된다. 반면, 기호내용(Signified)은 기호가 대

변하는 정신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운반체

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의미의 전달체계는 <그

림 3>과 같다.

그림 3. 기호학적 의미전달 체계
Figure 3.Semiotic semantic system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호 표현과 기호 내

용이 결합하는 의미작용은 1차 과정의 지시의미로 발

생하게 되며,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 의미를 나

타낸다. 그러나 부가적인 정신작용이 포함된 의미는 2

차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2차적 의미는 다의적 의미로

서 주관성의 개입이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영화 <도가니>에 나타난 장면을 기호학적 특

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2차적 기호 체계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의미(Signification)는 기호 속

에 포함된 부가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

는 기호의 직접적인 의미 혹은 그 속에 잠재된 2차적

의미를 의미한다.[20] 2차적 의미는 기호의 직접적인 

의미에 기초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기의의 경계를 넘

어서기도 한다. 기호의 내적 함의는 보다 복잡하기에

다양한 가능성이 부여된다.

2차 기호 체계(Second-order Sign System)는 1차

 기호 체계의 의미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영화, 문

학 등 예술 작품에서의 2차 기호 체계는 은유, 상징 

등으로 표현된다.[21] 여기서 은유와 상징은 사물, 인

물, 서사, 장면 등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본연

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 특정한 추상적 개념, 감정을 전

달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909-917,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913 -

영화 속의 2차 기호 체계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

현될 수 있다. 사물, 도구 등은 종종 상징성을 가지며,

감정, 관계, 주제 등을 은유할 수 있다.[22] 이러한 사

물들은 영화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작용을 할 뿐만 아니

라, 작품에 보다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동시에 인물 관계와 서사의 배치도 2차 기호 체계로 구

성할 수 있다. 감독은 대표적인 캐릭터를 창조함으로써,

현실 사회 속의 문제와 갈등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서 인물 간의 상호 작용, 갈등 등은 현실

사회를 은유할 수 있는 상징이 된다. 이 밖에도 촬영,

색채, 배경 등 영화의 시각적 요소들은 2차 기호가 될

수 있다. 감독은 특정 촬영 기법, 색의 배열, 배경의 배

치 등을 통해 주제와 감정을 강조할 수 있다. 흑백 장

면을 활용하는 것은 과거와 현실의 경계를 상징할 수

있으며, 어둡고 침침한 색과 협소한 공간은 인물에 대

한 압박을 상징할 수도 있다. 이렇듯 영화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식은 현실 생활 속의 사물, 감정, 인

물 등을 상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다의적인 의

미와 관점을 전달할 수 있다.

2차 기호 체계는 영화의 주제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한 기호에 대

한 해석을 통해 관객은 작품의 배후에 놓인 의미와 관

점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관객의 

심미적 경험과 취향에 기여하게 된다[23].

영화 연구, 분석에서 2차 기호 체계에 관심을 기울

이는 것은 영화의 진정한 가치와 창작자의 의도를 심

도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영화 분석 개요

연구자는 한국 리얼리즘 영화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자 하였기에, 2011년 한국에서 상영된 <도가니>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도가니>는 2000년, 한국에

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관객 수

466만 명으로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실

화를 바탕으로 당시의 부조리함과 사회적 문제를 비유

적으로 표현하는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우수한

영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가니>의 장면, 서사,

등장인물의 성격, 대사 등을 기호학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한국 리얼리즘 영화에서의 기호학 표

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Ⅳ. 영화 <도가니>에 나타난 기호학적

특징

1. 인간 내면을 드러내는 화장실

<도가니>에서 교장은 화장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

는데, 화장실까지 향하는 복도의 어두운 조명, 화장실

의 음침한 환경과 유난히 대비되는 밝은 조명은 피해자

의 심리적 억압, 어두운 감정, 두려움을 부각시키면서

사건에 주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지저분

하고 편안하지 않은 장소라는 이미지를 가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교장의 악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즉,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투영된 공간이기에 어두운 환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화장실의 공간 이미지는 몽타주 기법을 통해 분

위기를 표현하며, 화면공간을 기반으로 서사를 전개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 기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영화 <도가니>의 화장실 공간
Figure 4.The bathroom space of the movie<Silenced>

복도에서 화장실로 향하는 어두운 불빛과 교장실 내

부의 어두운 불빛, 유난히 빛나는 화장실 조명 등은 시

각적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다. 즉, 두 가지 요소가 영화

의 내적 함의를 표현하며, 영화의 주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즉, 화장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소로서,

피해자의 무력감과 억압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

이다.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간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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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에서 화장실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

고 은폐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또한, 화장실의 좁은

공간은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감금 상황을 의미하

며,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공간

으로 상정된다.

즉 <도가니>에서의 화장실은 무력감, 억압, 비밀, 은

폐, 탈출 불가능 공간 등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영화에 나타난 ‘화장실’은 피해자의 고

통스러운 상황과 사회적 비판을 부각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다.

2. 청각장애와 상실된 양심

피해자인 청각장애자는 <도가니>에서 주요 인물이

다. <도가니>에 묘사된 ‘청각장애’ 인물은 듣지 못한다

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선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다른 사람

보다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희생

양으로써 현대 사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 비판하

고 있다. 청각장애라는 개념적 표상이 실질적으로 경쟁

사회 속에서 약자라는 실제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림 5. 영화 <도가니>의 청각장애 인물
Figure 5.The deaf character in the movie<Silenced>

<도가니>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그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또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

로 청각 장애인이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영화

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차별받

는 모습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문제와 무관심에

대해 상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3. 신뢰의 모태로서의 학교

‘학교’는 신뢰를 대표하는 공간이지만, <도가니>에

서 학교는 ‘신뢰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더

욱 상징적으로 부각하는 환경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

다. 즉, 학교라는 신뢰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성폭행의

사건을 대비함으로써, 내면의 선과 악이 동일한 근원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모순적 공

생의 상징적 관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신뢰의 이미지이지만, <도가니>

에서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어두운 면을 부각하고

있다. 학교는 지식과 교육을 전달하는 곳으로서 학생들

의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부모와 사회는

학교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는 이유이다.

그림 6. 영화 <도가니> 속 학교
Figure 6.The school in the movie <Silenced>

그러나 <도가니>에서는 학교가 가진 신뢰의 이미지

와는 상반된 성폭력과 학대로 시달리는 공간이다. 때문

에 교육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교사들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로서 범죄를 은폐한다. 이처럼

학교가 부당한 고통의 발원지가 됨으로써, 일반적 이미

지에 대한 패러독스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도가니>에서 학교는 신뢰의 이미지와

는 상반된 어두운 면을 부각하면서, 사회적인 문제, 무

관심, 내부의 부패,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전달하고 있

다. 비뚤어진 학교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 상징적 표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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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물

<도가니>에서 ‘물’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은 일반적으로 정화, 세척, 변화 등을 상징적으로 표

현하는데, 이는 <도가니>에서도 유사하다.

‘물’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

는데, 먼저 정화와 세척의 의미이다. <도가니>에서 물

은 피해자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과 상처를 씻어내고자

희망하는 시도의 상징이다. 피해자들은 물을 통해 자신

들의 몸과 마음을 되돌려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잊고,

자존감을 상징적으로 회복하고자 한다.

그림 7 영화 <도가니> 속 물
Figure 7.The water in the movie <Silenced>

다음은 변화와 회복의 의미이다. <도가니>에서 물

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도

록 변화와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처의 치유,

변화, 희망의 메타포인 것이다. 또한, 삶의 원천으로서

피해자들이 헤쳐 나갈 힘과 용기를 의미하고 있다. 그

들은 불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와 생존력을 높여간다.

마지막은 대비와 역설의 의미이다. 물은 일반적으로

깨끗함, 순수함을 의미하지만, <도가니>에서는 지저분

한 상황과 억압적인 환경을 표현하기도 한다. 물이 정

화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역설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가니>에서 ‘물’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피

해자들의 고통과 회복 그리고 삶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리얼리즘 영화 중에서, 실제 사건을 모티

브로 한 영화 <도가니>를 대상으로 소쉬르의 기호학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에 나타난

서사의 숨겨진 의미구조와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 창

의적인 표현과 해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은 영상 기호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캐릭터를 드러내는 주요한 환경이었다. 또한, 인물의

내적 감정을 재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었다. 소설, 희극 등과 비교하였을 때, 영화는 인

물의 내면적 감정을 공간 속 색채, 빛의 변화 등을 통

해 표현함으로써 차별적 기호로 작용하고 있었다.

<도가니>는 실제사건을바탕으로한 리얼리즘 영화

로서 그 속에는 소쉬르의 기호학을 통해 분석할 수 있

는 다양한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었다. 청각장애 학생들

은 순수하고 진실한 캐릭터로 그려지지만, 그들의 청각

장애는 사회의 약자로서 불공정한 대우와 차별을 상징

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학교라는 공간도 일반적으로 신

뢰의 공간이지만, <도가니>에서의 학교는 성폭행이 발

생하는 장소로서 동일한 근원에서 선과 악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물이 상징하는 정화, 세척, 변

화 등의 의미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씻어내기를 희

망하는 의미로 적용되었고, 동시에 어두운 상황과 억압

적인 환경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영화 속 기호는 한국 현실주의 영화에서

표현,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실,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창의적 표현의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관객

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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