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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삶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작가는 삶의 경험

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사건들을 엮어 담론화함으로서

서사를 만들어낸다. 즉, 서사는 이야기를 원인관계에

의한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한 것으로, 사건들을 엮어

만든 이야기의 얼개라고 할 수 있다[1]. 유아는 그림책

을 통해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서사화된

의미를 통해 타인의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하므

로, 유아기에 있어 그림책 읽기는 의사소통뿐만 아니

라 사회정서 및 인지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경험이다.

그림책은 글만으로 서사를 전달하는 전통적 의미의

책과 달리, 글과 그림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서사를

전달한다. 이 때 글과 그림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

나, 하나의 서사 안에 녹아들어 독립된 텍스트 이상으

로 기능하며 유기적으로 총체적 의미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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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팥빙수의 전설』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 분석

Analysis on Peritext of the Picture-book『The Legend of Pat-bi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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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책의

서사를 인물, 배경, 플롯, 서술방법에 따라 분석 후, 남아름과 김상림이 제안한 그림책 페리텍스트 분석틀을 활용하여

서사적 의미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팥빙수의 전설』은 기본적 정보로서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를

표지 등을 제시하며, 물리적 요소로는 서사와 부합되는 흰색 무광의 장방형 종이를 양장 제본하여, 서사에 대한 선행

이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표지와 면지 및 표제지와 간기면에 담긴 그림텍스트와 글텍스트는 서사 구성요소를 함축

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예측, 확장 또는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며, 플롯이나 장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

주요어 : 그림책, 페리텍스트, 팥빙수의 전설, 유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narrative meaning of the peritext in the picture-book of
『The Legend of Pat-bing-su』. For the purpose, based on the narrative components proposed by Nam and 
Kim, the narrative meanings of the peritext were analyzed. As the results, the peritexts of 『The Legend of 
Red Pat-bing-su』 include basic information of the title, author's name, and publication information, and physical 
elements of hard cover binding with matte rectangular paper that matches the narrative, which support prior 
understanding of the narratives. In addition, the peritext components such as covers, endpapers, title page, and 
copyright page lead readers to predict or expand narratives components to predict, expand, or transform the 
narrative, and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plots or genres.

Key words:  Picture-book, Peritexts, Legend of Pat-bing-su,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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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의 총체적 의미는 서사 텍스트를 담고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페리텍스트(peritext)를

통해 유기적으로 전달된다. 페리텍스트는 책을 구성하

는 요소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사와 관계되는 텍스

트 곁에 있는 주변요소를 의미한다[2]. 글과 그림의 결

합에 의해 한 권의 작품이 되는 그림책에 있어서 파라

텍스트적 요소들의 조화로운 어울림은 작품성을 높여

준다[3].

나아가 그림책 작가는 본문과 대별되는 또 하나의

표현 공간인 페리텍스트를 활용하여 서사와 관련된 중

요한 정보를 남긴다. 예컨대, 독자는 페리텍스트에 담

긴 정보를 통해 서사를 대하는 태도의 방향을 확인하

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서사를

더 자세히 보기도 한다[4]. 이와 같이 페리텍스트가 가

지는 그림책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역할과 기능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글텍스트와 그림텍스트만큼 중요한

제 3의 텍스트로 간주되기도 한다[5]. 또한, 내러티브

의 전반적 의미에 기여하는 페리텍스트의 가치에 주목

하여, 책을 책답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도 여겨진

다[6].

현대로 오면서 그림책에서의 페리텍스트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확장되었다. 작가와 편집자는 페리텍스트

에 많은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고 공들여 기획함으로

써 그림책의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하고자 시도한다[7].

따라서 페리텍스트는 의미 없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며

서사 구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3, 8]. 이에 과거와

달리 작가가 의도한 그림책의 총체적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페리텍스트를 포함한 그림

책 읽기가 요구된다 하겠다.

김정선은 그림책의 페리텍스트 요소가 서사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는 매체 역할을 한다고 제안했다[9]. 그

림책 페리텍스트의 확장된 역할과 특징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분석한 일부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

러난다. 신세니는 한글로 번역된 포스트모던 그림책

12권의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페리텍

스트와 내용텍스트 간 조화로운 구성과 통일성이 다차

원적 서사 구조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3].

나아가 이명신은 에밀리 그래빗의 그림책 두 권을 분

석한 결과, 페리텍스트와 본문텍스트 간 서사 층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중적 서사 구조인 메탈렙시스를 포

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징으로 제안했다[10].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서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서사적 요소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는 그림책의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서

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나선희는 한국 그림책

23권을 대상으로 면지와 서사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11]. 그 결과, 앞면지와 뒤면지가 서사의 구성요소인

배경과 인물 및 플롯과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

사하게 2021년에 남아름과 김상림은 국내외 출판 그림

책 9권을 분석하여 면지가 서사 구성요소와 다양하게

관련됨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12].

한편, 일부 선행연구는 그림책의 페리텍스트가 가지

는 서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에 김정준과 신원애는

볼로냐라가치상을 수상한 국내 그림책 10권의 표지와

면지 그리고 부속물을 분석하고, 이들 페리텍스트가

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주제나 사건의 압축적 제

시, 서사의 연장) 의미를 가진다고 제안했다[7]. 같은

해에 한아름은 해외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49권의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정보(배경, 등장인

물, 사건, 소재, 장르)를 양적으로 분석했다[13].

이상에서와 같이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

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페리텍스트 구성요소 중 면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다수의 그림책을 종합하여 주요

특징적 요소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서사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할 가치가 있는 특정 그림책을 선

정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함을 제안한다.

특정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심층 분석에 대한 학문

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권윤지, 이조은, 이연선의 논문에 국한된다[14]. 권윤지

등은 페리텍스트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작품으

로 2009년 출판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파도야 놀

자』를 선정했다. 연구자들은 『파도야 놀자』의 페리

텍스트 요소를 표지/제목/작가명, 속표지, 면지, 판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상

세하게 기술하여, 페리텍스트가 텍스트 이상으로 그림

책 이해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었다[8]. 권윤지

외의 연구물이 발간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 다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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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책이 출판되었음을 고려할 때, 문학적 가치가 있는

특정 그림책의 페리텍스트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더

욱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지은의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페리텍스트에 나타

난 서사적 의미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5]. 『팥빙수의 전설』은 삼 년 이상 스테디셀러

인 그림책을 제시한 이재은의 연구에 소개된 작품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그림책이다[16]. 그림책의 글과 그

림 작가인 이지은은 한국과 영국에서 디자인과 그림공

부를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종이 아빠(2014)』,

『할머니 엄마(2016)』, 『빨간 열매(2018)』, 『친구의

전설(2021)』등이 있으며, 2021년 『이파라파 냐무냐

무』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팥빙수의 전설』은 옛이야기인 『팥죽 할멈

과 호랑이』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토대로 각

색한 패러디 장르에 해당하며, 작가와 작품의 우수성

과 대중성을 고려할 때 페리텍스트의 심층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분석 대상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의 페리텍스트

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서

사를 고찰한 후 페리텍스트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서사

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겠다. 이를 통해 현대적

그림책에 나타난 페리텍스트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기 그림책 읽기에 활용될 수

있는 학문적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문제의 형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그림책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팥빙수의 전설』을 분석 대상으

로 선정했다. 『팥빙수의 전설』은 2019년 웅진주니어

출판사에서 출간한 그림책으로 글과 그림 작가는 모두

이지은이다.

2. 분석 기준 및 절차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

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그림책의 서사를 분석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그림책의 서사 구성요소에 근거하

여 분석하였으며, 이에는 인물, 배경, 플롯, 서술방법이

포함된다[17]. 각 구성요소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은 서사 속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의인화된 동물 또는 사물을 의미하는데, 캐릭터 설정

과 행동적 특성을 통해 묘사된다. 둘째, ‘배경’은 서사

가 일어나는 시공간적 흐름으로, 여기에는 시간적 배

경과 공간적 배경이 포함된다. 시간적 배경은 시대, 계

절, 시간 등을 의미하며, 공간적 배경은 서사의 무대가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셋째, ‘플롯’은 서사를 이루는

사건들이 시간이 흐르며 이어지거나 인과관계에 의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서술방법’

은 인물, 배경, 플롯을 활용하여 완성된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시점, 화자, 초점화가 포함된다.

시점은 서사를 보는 사람 즉, 누가 보는지 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의미하고, 화자는 누가 말하는가를 뜻하

며, 초점화는 서사에서 강조되어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사를 분석한 후, 남아름과 김상

림이 제안한 그림책 페리텍스트 분석틀을 활용하여 페

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분석했다[18]. 페리텍스트

분석틀은 네 가지의 범주를 포함한다(표 1).

범주 구성 요소

기본적 정보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 수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

물리적 요소 판형, 제본, 재질, 페이지 형태 등

위치적 요소 표지(앞표지, 뒤표지, 책등), 면지(앞면지, 뒤면지),
표제지, 간기면, 덧싸개 및 띠지 등

콘텐츠 요소 글, 그림,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

표 1.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분석틀
Table 1. Analyses framework of picturebook peritexts

첫째, ‘기본적 정보’에는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 수

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이 포함된다. 둘째,

‘물리적 요소’에는 판형, 제본, 재질, 페이지 형태 등이

포함된다. 셋째, ‘위치적 요소’에는 표지(앞표지, 뒤표

지, 책등), 면지(앞면지, 뒤면지), 표제지, 간기면, 덧싸

개 및 띠지 등이 포함된다. 넷째, ‘콘텐츠 요소’에는 글,

그림,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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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텍스트 분석 시, 각 페이지면 뿐만 아니라 좌우

페이지를 합친 펼침면을 분석단위로 사용했다. 그림책

의 물리적인 특성상, 좌우 페이지를 합하여 단일 면으

로 간주하고 그림텍스트와 글텍스트를 넣는 경우가 있

으므로, 필요 시 펼침면을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분석한 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간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조율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 결과

1. 『팥빙수의 전설』의 서사

1) 인물

『팥빙수의 전설』의 주요 인물은 할머니와 눈호랑

이이다. 주인공 할머니는 강인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유머 있는 인물로 설정됐다. 또 다른 주인공인 눈호랑

이는 고집이 세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위협

을 가하는 인물로 설정됐다. 할머니는 장에 내다 팔 다

양한 음식을 직접 농사를 짓는 부지런한 행동적 특성

을 가지며, 눈호랑이는 할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

위해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등 활동적인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

2) 배경

『팥빙수의 전설』의 시간적 배경은 특정되지 않은

먼 옛날이다. 계절은 여름이며, 아침에서 시작하여 석

양이 질 때까지의 하루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시간

성은 글과 그림을 통해 나타난다. 먼저, 글은 “옛날옛

날 한 옛날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그런 날이

었어.”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서사의 배경이 되는 시

대와 계절을 묘사한다. 그림을 통해서도 시간적 배경

을 알 수 있다. 그림은 글과 같이 명확한 단어나 문장

으로 서술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시간성을 유

추할 수 있다. 즉, 할머니가 수확한 작물의 그림을 통

해 시간성이 드러난다. 딸기, 참외, 수박의 수확시기는

여름이며, 서사 초반의 아침배경과 마지막 장면의 석

양을 통해 아침부터 석양이 지는 시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에 비해 단순하게 나

타나는데, 눈호랑이와 할머니가 만나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산길’이 그 배경이다.

3) 플롯

『팥빙수의 전설』의 플롯을 도입-전개-절정-결말

의 구조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한 마을에

는 수박, 참외, 딸기 농사를 짓고, 단팥죽을 쑤어 장에

내다 파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따스한

날에 눈이 내리면 눈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

다. 그러던 따스한 어느 날, 할머니는 수박과 참외, 딸

기, 단팥죽을 장에 내다 팔기 위해 산길을 따라 걸었

다. 그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눈

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주면 안 잡아

먹지.” 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눈호랑이에게 딸기, 참

외, 수박을 차례로 내어주지만 여전히 배가고픈 눈호

랑이는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더 요구한다. 눈호랑이

는 할머니의 봇짐을 빼앗으려 하고, 할머니는 봇짐을

빼앗기지 않으려 서로 잡아당기다 그만 봇짐이 날아간

다. 봇짐 속에 담겨있던 따뜻한 단팥죽이 눈호랑이 머

리 위로 떨어졌고 눈호랑이는 단팥죽의 열기에 그만

녹아버린다. 녹은 눈호랑이와 호랑이가 먹었던 수박,

참외, 딸기가 모두 섞여 범벅이 되었는데 이 범벅이 바

로 지금 우리가 먹는 팥빙수의 전설이다.

4) 서술방법

『팥빙수의 전설』의 시점은 글과 그림이 서로 상

이하다.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그림은 3인칭 관

찰자 시점이다. 화자는 주인공 할머니이다. “얼른 모여

봐. 지금부터 엄청 재미난 얘기를 해 줄 거여.”로 시작

하는 글텍스트는 할머니가 사투리를 사용하여 옛이야

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점화는 하나의

펼침면에 여러 개의 장면을 순차적으로 연속 배치하여

빠르고 역동적으로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하여

봐야한다. 예컨대, 눈호랑이가 할머니로부터 단팥죽을

빼앗는 장면이 담긴 펼침면의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그림 1. 『팥빙수의 전설』한 장면
Figure 1. A scene from『The Legend of Pat-bi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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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이지에 네 칸의 그림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독자로 하여금 호랑이와 할머니의 갈등이 증폭되는 순

간의 긴장감을 주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페이지 전면

을 활용하여 극적으로 몰입하게 한다.

2. 『팥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

1) 기본적 정보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기본적 정보에는 제목, 작가

명, 출판 정보, 수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

이 포함된다.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은 제목과 작

가명 및 출판 정보를 표지 등에 제시하고 있으며, 수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물리적 요소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물리적 요소에는 판형, 제본,

재질, 페이지 형태 등이 포함된다.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의 판형은 장방형이며, 제본 유형은 양장이다.

전형적인 유아 대상 그림책의 물성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하얀 색의 무광이며

폭닥한 느낌의 재질은 시공간적인 배경인 눈 내리는

어느 날과 주인공인 눈호랑이의 이미지와 부합된다.

3) 위치적 요소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위치적 요소에는 표지, 면지

표제지, 간기면, 덧싸개 및 띠지 등이 있다.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의 표지(앞표지, 책등, 뒤표지), 면지

(앞면지, 뒤면지), 표제지, 간기면에 나타난 콘텐츠 요

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표지’에는 하얀

바탕 위에 팥빙수 한 그릇의 커다란 그림텍스트와 함

께 제목 및 작가명이 나타난다(그림 2).

(A) 뒤표지 (B) 책등 (C) 앞표지

그림 2. 표지(앞뒤표지와 책등)
Figure 2. Covers (front cover, back cover, and spine)Figure
2. Covers (front cover, back cover, and spine)

그림 2에서와 같이 제목과 작가명은 예스러운 서체

를 사용하여 음각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옛

이야기라는 서사의 장르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앙에

제시된 그림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그릇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나무들은 주요 서사

의 공간적 배경인 산길을 의미한다. 빙수 그릇 상단의

갈색 팥 덩이를 배경으로 할머니를 들고 있는 눈호랑

이는 서사의 구성요소인 인물의 설정과 행동적 특징을

보여주며, 하단의 흰 눈을 배경으로 한 참외, 수박, 딸

기 그림은 주요한 플롯의 전개를 암시한다. 나아가 앞

표지에 나타난 ‘팥빙수 한 그릇의 그림‘은 서사의 주요

구성요소를 물리적으로 하나의 그릇에 담고 있는데,

이는 팥빙수라는 음식 한 그릇에 ‘본 그림책의 서사인

전설이 담겨져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시각화한 것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책등’에는 수박, 참외, 딸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할머니의 그림이 있다. 이는 농사지은 먹거리를

내다 팔기 위해 장에 가는 할머니와 배고픈 눈호랑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플롯이 진행됨을 함축적으로 보

여준다. 또한, 1cm 남짓한 책등에 담긴 함축적 의미의

그림텍스트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도 작

동할 수 있다.

셋째, ‘뒤표지’에는 눈호랑이가 빨간 두건을 쓰고 할

머니로 변장한 그림과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라

는 글이 있다. 이는 서사와 달리 눈호랑이가 할머니로

변신한 모습으로 인물의 역할 전도를 내포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변형되거나 새롭게 전개되는 플롯을 상

상해 보도록 이끌어준다.

나아가 뒤표지에 나타난 텍스트는 서사의 마지막

장면과 연관된다(그림 3).

(A) 뒤표지 (B) 본문의 마지막 장면

그림 3. 뒤표지와 본문 마지막 장면과의 연관성
Figure 3. Relations between back cover and last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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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림 3에서와 같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할

머니는 보자기에 쌓인 눈호랑이를 손에 들고 “재밌는

얘기 또 해 달라고? 맛있는 거 주면 해 주지.”라고 말

하고 있다. 이는 뒤표지에서 할머니가 담긴 바구니를

안고 있는 눈호랑이가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동일한 말을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결과적

으로 뒤표지의 장면은 본문의 마지막 장면과 견주어지

면서, 두 주인공인 할머니와 눈호랑이의 바뀐 모습을

보여주어 서사를 비틂으로서 새로운 서사를 상상하도

록 이끈다.

넷째, ‘앞면지’와 ‘뒤면지’ 각각에는 여섯 개의 작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그림 4).

(A) 앞면지

(B) 뒤면지

그림 4. 면지
Figure 4. Endpapers

그림 4에서와 같이 그림들의 내용은 펼침면을 사용

하여 전개된다. 즉, 앞면지의 그림은 할머니가 눈호랑

이를 만들어나가는 장면이며, 뒤면지의 그림은 할머니

와 눈호랑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다. 이는

눈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다소 잔혹한

플롯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눈내리는 날 눈사람을 만

들거나 함께 어울리는 장면을 통해 잔혹성을 약화시키

고 즐거움으로 해학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다섯째, ‘뒤면지’에는 ‘일러두기’ 글텍스트가 있다.

일러두기의 내용은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일부 표현에서 사투리, 입말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호랭이’로

사용했다는 설명을 포함한다. 이는 서사 속 인물인 할

머니가 표준어 대신 사투리를 사용하는 근거를 알려준

다. 또한, ‘전설’이라는 옛이야기 특유의 분위기를 표현

하는데 있어 유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적 정

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앞뒤면지’ 모두에는 펼침면을 단위로 글과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레이아웃은 본문에

서 서사의 순간적인 흐름에 초점화하기 위한 화면 구

성과 일관성을 갖는다. 즉, 앞뒤면지 각각에 제시한 여

섯 개의 작은 그림들은 펼침면을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는

그림책 본문에서 주요하고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장

면마다 펼침면을 사용하여 짧은 순간의 플롯 전개에

초점화를 시키는 방식과 동일한 구성이다(예: 그림 1

참조).

일곱째, ‘표제지’에는 눈호랑이가 팥빙수 재료 속에

숨어서 팥을 고르고 있는 할머니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그림텍스트가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플롯

을 상상하게 하여 서사를 확장시킨다. 본문 서사에서

는 뜨끈한 팥을 뒤집어 쓴 눈호랑이가 열기에 녹아내

려 할머니에게서 빼앗아 먹은 수박, 참외, 딸기와 함께

눈범벅이 되어 팥빙수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표제지

에 나타난 눈호랑이의 모습은 팥빙수 사이에서 부활하

여 할머니를 몰래 음흉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고 새로운 플롯의 상상

하고 확장하게 한다.

여덟째, ‘간기면’ 상단에는 ‘작가의 글’ 텍스트가 있

다(그림 5).

그림 5. 간기면
Figure 5. Copyright page

그림 5에서와 같이 작가는 작가의 글을 통해 플롯

창작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팥빙수의 전설』이 작가

의 상상력과 경험이 투영되어 창작된 서사임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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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간기면에 담긴 작가의 글에는 어릴 적 한여름

밤 할머니가 손수 얼음을 갈아 만들어 주시던 팥빙수

를 그리워하는 작가의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어릴 적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할머니표

팥빙수가 눈호랑이 범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서사가 창작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팥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에 나

타난 서사적 요소를 심층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토대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팥빙수의 전설』은

기본적 정보 중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를 표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리적 요소로는 흰색 무광 재질의

장방형 종이를 양장 제본한 특성을 가진다. 이는 유아

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그림책에서와 같이, 서사

의 주요 요소와 부합된다[14]. 예컨대, 『팥빙수의 전

설』에 사용된 종이가 가진 하얗고 폭닥한 느낌의 무

광 재질은 눈 내리는 날이라는 서사의 시간적 배경을

반영하는데, 이는 『파도야 놀자』에 사용된 회색빛의

거칠한 감촉을 담은 종이 재질이 모래사장이라는 서사

의 공간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페리텍스트의 위치적 요소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표지(앞뒤표지, 책등), 면지(앞면지, 뒤면지), 기

타(표제지, 간기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팥빙수의 전설』 ‘앞표지’의 하얀 바탕 위의 그

려진 팥빙수 한 그릇의 그림텍스트는 인물과 배경 및

플롯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서

사를 예측하게 한다. 이같은 그림책 앞표지의 서사적

기능은 주목성과 정보성에 초점을 두어 독자의 첫 인

상을 끌도록 구성되는 일반적인 책 표지의 역할과 다

소 상이한 것으로, 그림책 표지의 그림텍스트를 분석

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예컨대, 존 버닝

햄의 『지각대장 존』의 앞표지에는 덩치가 아주 작은

학생을 덩치 큰 선생님이 뾰족하고 긴 이를 드러내면

서 바라보는 그림텍스트가 나타나는데, 이는 권위적인

교사와 대립되는 소년의 이야기로 서사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9].

앞표지와 유사하게 ‘책등’의 수박, 참외, 딸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할머니의 그림텍스트는 서사의 갈등으

로 인해 플롯이 진행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어, 독자

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이

수지의 그림책 『파도야 놀자』의 책등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14]. 즉, 『파도야 놀

자』의 책등에는 갈매기 그림텍스트가 나타나는데, 갈

매기는 주인공 소녀와 함께 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등장하여 사건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뒤표지’의 눈호랑이가 빨간 두건을 쓰고 할머

니로 변장한 그림텍스트와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

지.’ 라는 글텍스트는 본 서사와 달리 인물의 역할이

전도된 것으로, 플롯을 변형시켜 독자로 하여금 새로

운 서사를 상상하게 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는 전형적

인 그림책과 상이한 부분으로, 부모나 교사가 이 점을

인지한다면 유아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에 교육적 측면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유아교육기

관에서 『팥빙수의 전설』을 읽은 후에 서사를 다양하

게 바꾸어 상상해 보는 활동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팥빙수의 전설』 면지에 나타난 주요 결과

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앞면지’와 ‘뒤면지’의

각기 다른 할머니와 눈호랑이 그림텍스트는 서사의 플

롯과는 다른 장면을 담음으로써, 서사의 잔혹성을 약

화시키고 해학성을 추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그

림책 면지가 서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

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서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을 전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한다.

또한, ‘뒤면지’의 ‘일러두기’ 글텍스트는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일부 표현에서

사투리, 입말 등을 사용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독특한 용어 표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지원하는 보

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앞뒤면지’에서 펼침면을 단위로 그림텍스트를

제시하는 구성은 펼침면 구조를 다수 사용한 본문의

구성과 일관성을 갖는다. 이는 앞뒤면지에 나타난 펼

침면 단위의 구조가 본문 전반에 나타난 구성과 일관

성을 갖는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예

컨대, 이수지의 『동물원』은 앞뒤면지에서 펼침면 구

성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흑백톤과 환상세계를

의미하는 컬러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의 구

성과 동일하다[19].

셋째, 『팥빙수의 전설』 ‘표제지’의 그림텍스트는

본문에 나타난 서사 이후의 장면을 담아, 독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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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새로운 플롯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서사를 확장시키

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페리텍스트 중 속표

지로도 불리우는 표제지의 특성을 집중 고찰한 이서정

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20]. 즉, 표제지는 일반

적으로 제목과 등장인물의 그림을 간단히 소개하는 지

면으로 간주되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표제지가 본

문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어 마치 에필로그나 프롤로

그처럼 서사를 확장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와 함께 ‘간기면’에 담긴 ‘작가의 글’ 텍스트는

『팥빙수의 전설』이 작가의 유년기 경험과 상상력이

더해져 창작된 서사임을 보여준다. 서론에 소개한 바

와 같이 본 그림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설인 『팥죽

할멈과 호랑이』 및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서사

를 패러디하여 담고 있는데, 전설 속 서사를 재구성하

는 구심점이 작가의 유년기 경험과 상상력임을 제시하

여, 페리텍스트가 서사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와 같이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 페리텍

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팥빙수

의 전설』을 읽어줄 때, 페리텍스트 탐색이 서사에 대

한 이해를 증진 및 확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

적으로 『팥빙수의 전설』을 읽기 전에 페리텍스트 탐

색을 통해 서사의 구성요소인 인물, 배경, 플롯, 서술방

법에 대해 예측해 보도록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읽은

후 또는 반복적 읽기 시 플롯을 확장시키거나 변형해

보는 기회를 통해 플롯과 장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

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이지은 작

가의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을 선정하여, 페리텍스

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이에 유아

교육 측면에서 가치 있는 다양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심화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를 제

안한다. 둘째, 유아교육 현장에서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페리텍스트

활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적용

하여 유아 반응을 고찰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에 나타난

서사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그림책 『팥빙수

의 전설』의 페리텍스트에 다양한 서사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장한다. 해당 그림책은 기본적 정보로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를 표지 등에 제시하고, 물리적 요소

로 서사와 부합되는 흰색 무광의 장방형 종이를 양장

제본함으로써 서사에 대한 선행 이해를 지원한다. 표

지와 면지 및 표제지와 간기면에 담긴 그림텍스트와

글텍스트는 서사 구성요소를 함축적으로 제시하여 서

사를 예측, 확장 또는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며, 플롯이

나 장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 이

는 페리텍스트가 글텍스트와 그림텍스트만큼 중요한

제 3의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페리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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