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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비롯하여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대부분 포괄하는 게르만어권에

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큼 완성된 신화 체계가 기록으로 전승되지 않았

다. 고대 게르만 민족들에게 일상의 ‘실천적’ 신화가 없었거나 빈약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문자문화가 늦게 발달한데다가, 4세기 이래 민족 대이동 

이후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유일 종교로 전파되면서 게르만 민족 전래의 

토착신앙과 신화를 거의 완전히 말살시킨 탓이었다. 그들의 고대 종교는 

석조 신전과 같은 항구적인 종교 시설을 남기지 않았고, 루네 문자로 새긴 

비문(碑文)이나 기타 신화 관련 발굴 자료도 소아시아나 로만어권에 비해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도 북유럽 신화집 『에다』는 언어

와 문학, 종교와 신화 등 다방면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원래 구

전되다가 13세기에 현재 형태로 기록된 이 서사시는 18세기 말에 시작한 

낭만주의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았고, 특히 독일에서 본격적인 번역과 연구

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에다』에 담긴 창세신화와 신들의 이야기는 게르만

족 공통의 신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고대 북유럽인들은 『에다』에 실린 다채로운 신화와 영웅담을 운문으

로 낭송하고 들으면서, 신비롭고 성스러운 분위기에 젖거나 미적 ·오락

적 긴장과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에다』의 우주론과 판테온 Pantheon(신

들의 계보)을 포함한 신들의 이야기는 예컨대 미국인 케빈 크로슬리-홀

런드가 수월한 산문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어로도 번역된 『북유럽 신화』

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Crossley-Holland, Kevin (Editor): The Norse 

Myths. Random House (Paper) 1981. 서미석 옮김: 북유럽 신화. 현대지성사 

1999] 이 책은 원전과 번역이 모두 신뢰할 만하지만, 『에다』의 전반부인 

『신들의 노래』만을 재연하는 데 그쳤다. 『에다』는 800-1200년 사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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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운문체 『고(古)에다』와, 이를 토대로 1220년경 스

노리 스투를루손이 저술한 산문본 『신(新)에다』(일명 ‘스노리 에다’)로 나뉜

다. 현존하는 필사본 『고에다』가 이전의 필사본(들)을 토대로 종합 및 기록

된 시기는 1270년경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에다』의 진정한 원본은 

운문본 『고에다』이고, 이것은 『신들의 노래』와 『영웅들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두 부분은 주제 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체를 이룬다. 후반부 

영웅시가의 핵심을 이루는 시구르드 전설은 독일 중세 영웅서사시의 금자

탑인 『니벨룽겐의 노래』의 소재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록된 유럽 신화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 다음으로 높은 완성도를 지

닌 것이 북유럽 신화이다. 그 원본인 『고에다』는 난해하지만 기본적인 구

조와 주제에서 명료하고 매력적이다. 여기에는 고도로 지적인 창조신화에

서부터 일상생활의 자잘한 행동규범까지 담겨 있다. 대체로 신화는 보편

적 ·근원적 진실을 담을 수 있고, 신화의 진실은 그러한 속성 때문에 자주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에다』 또한 이런 점에서 고대 

게르만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며, 잊혀진 과거의 흔적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

이다. ‘라그나뢰크’, 곧 인류와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들의 황혼’의 징후

가 ‘뵐루스파’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형제들이 반목하여/서로 쓰러뜨

리고//사촌끼리 가문을/깨뜨리는구나.//대지가 굉음 내고/공중에 악취 날

고//아무도 다른 이를/돌보지 않는구나.///[……] 도끼 시대, 칼의 시대/

방패들이 부딪고,//폭풍 시대, 늑대 시대/세상이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말세의 증상일 수 있는 만큼 『에다』의 예언은 현대적이고 보편

적인 진실이다. 신들의 천국, 인간의 현세, 죽은 자의 내세에 펼쳐진 총 아

홉 가지 ‘가르드’(뜰 ·터전)와 ‘헤임’(집 ·고향),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공간 전

체를 단 한 그루의 거대한 물푸레나무 ‘위그드라실’이 지탱하고 있다는 『에

다』의 우주론도 매우 인상적이다. 전쟁과 환경 파괴에 직접, 간접으로 가

담하는 현대인이 어찌 이것을 어리석은 고대 민족의 망상이라고 비웃을 것

인가.    

『에다』 원본, 즉 『고에다』의 형식과 내용을 치밀하게 살피는 기초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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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시도되지 않았다. 몇 가지 출판된 번역도 위에 소

개한 예처럼 스투를루손 산문 해설본(『신에다』)을 독서용으로 재구성한 번

안본에 기초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 신화집의 본모습을 가급적 정확히 읽

고 파악할 수 있도록 『고에다』를 국내 최초로 번역하되, 가능한 한 원전의 

형식까지 반영하여 율문 번역을 시도하였다. 집중적인 원전 조사와 분석, 

그리고 외국 학계로부터 얻은 자문 끝에, 스위스에서 1995년 간행된 독일

어본을 번역 원본으로 결정하였다. 이 책은 19세기 독일의 명망 있는 학

자이자 고대문학 번역가 카를 짐록(Karl Simrock, 455면 참조)의 1882년 ‘수정 

8판’을 토대로 만프레트 슈탕에가 상세한 해설과 도해를 덧붙여 출간한 

것이다. 짐록의 번역은 1851년 초판이 간행된 이래 19세기에만 9판이 인

쇄되었고, 현재까지도 가장 포괄적인 독일어본의 하나로 꼽힌다. 고대노

르드어 (또는 고대아이슬란드어) 필사본을 직접 읽고 번역하지 못하는 상황

에서는 이 판본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짐록은 필사본 원문에 충

실히 따랐다. 다만 그의 번역은 번호를 매긴 장별 노래의 배치에서 이따

금 원본과 차이를 보이며, 여기에 더하여 주 필사본에는 없으나 그와 긴

밀하게 연관된 다른 『에다』 시 3편(제38-40곡. 본 역서에서는 제외)이 『신에

다』 끝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편집자의 개입은 고대어 원전의 전승 상태

가 완전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작품의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대어 필사본의 유래와 서지학적 특성, 개별 구성단위의 내용 등

은 편집자 슈탕에가 ‘후기’에서 자세히 해설했고, 우리 번역에 이 부분도 

포함시켰다.  

『고에다』와 『신에다』를 모두 수록한 것이 짐록 독일어본의 장점이기도 하

다. 그러나 우리는 중역을 피하고 원본 운문 『에다』를 초역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여 『고에다』에 한정하였다. 학술적 인용에 사용될 만한 원본 재현을 

추구하되, 일반 독자의 교양 욕구에도 부응하려 하였다. 이런 뜻에서 책임 

번역자가 해설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배경과 구조」를 새로 집필하고, 이

번 번역의 계기가 된 연구논문 「유럽의 신화와 민담」(서울대학교 인문논총 특

집 2002, 149면 이하) 일부를 발췌, 보완하여 부록으로 삼았다. 이 논문은 서



viii

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1998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중

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인문학의 학제간 협동에 의한 지역문화 연구’의 

5개 세부과제 가운데 제4 과제의 총론 및 북유럽 신화 부분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 외에 원본을 보완하여 김길웅 박사가 편역한 색인도 『에다』의 

다채로운 신과 영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유럽 신화를 처

음 접하는 독자는 해설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배경과 구조」(497면 이하)를 

먼저 참조할 것을 권하고 싶다.  

원문 번역은 책임번역자의 총괄 아래 세 사람이 분담하였다. 『신들의 노

래』는 최윤영, 『영웅들의 노래』는 김길웅, 전반적 해설을 담은 만프레트 슈

탕에의 ‘후기’는 임한순이 맡았다. 번역진은 원문의 율격을 반영하기 위해

서도 부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영웅들의 노래』 가운데 제36곡은 책임번

역자의 안을 채택하였다. 국어 율격의 전통과 가능성에 관해서는 국학계의 

연구 성과 가운데 정병욱 교수의 선구적 업적 『한국고전시가론』(증보판. 신

구문화사 1982)을 비롯하여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새문사 1986), 김

대행: 『우리 詩의 틀』(문학과비평사 1989), 조동일: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

율격』(지식산업사 1996) 등에서 지침을 구하였다. 2001년 서울대학교의 율

문연구 집담회에서 권두환 교수가 주신 한국어의 율격 이론에 관한 안내도 

유익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문 번역에서는 출발어와 목표어의 율격적 기질

과 전통을 함께 고려하되,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

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과 의문을 우리가 최선으로 해결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율문 번역에 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의 서사시적 속성에 비추어,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이나 판

소리의 율을 좀 더 적극 원용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수집에는 번역진 이외에도 뮌헨대학교에 유학 중인 차윤석 군이 수

고를 아끼지 않았다. 1998년 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이 번역의 계기를 마

련하신 오인석 교수께, 고유명사 표기의 통일안을 마련하신 공동 번역자 

김길웅 박사께, 그리고 출간을 쾌히 승낙하신 서울대학교출판부에 깊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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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린다. 

2004년 8월 관악산 연구실에서

번역자 대표 임한순

우리의 국내 최초 완역본 북유럽 신화 『에다』(‘고에다’, ‘운문 에다’)가 간행

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일반교양과 학술적 이용을 두루 고려한 번역

목표에 비추어, 2004년 8월 초판 제1쇄에 이어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1월에 제2쇄가 나온 것은 작지 않은 성과였다. 폭넓은 독서계의 성

원에 힘입어 이번에 출간되는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체제와 내용을 유지하

되 첫째, 본문 전체를 원전과 대조하며 오류·오기를 바로잡고 미흡했던 부

분들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1995년 원전 간행 이후에 접근이 용이해진 고

고학적 자료사진 또는 도판을 확충하고 각 자료의 해설을 보완하거나 새로 

써서 본문에 배치하였다. 부록 ‘그림 해설’(491-495면)은 슈탕에 간행본을 

번역한 것이므로 초판의 내용을 유지하며 일부 오기를 바로잡았다. 이곳의 

해설은 본문의 각 도판 해설과 동일한 내용이나 일부 고유명사 표기 등에

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전의 2004년 개정판에 따라 색인 항목 한 

개(482면 “프레이르”)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문헌목록도 보완하였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역주자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임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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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판의 2쇄가 2020년 간행되고 2024년 하반에 이르러, 번역진 

일동은 인명 등 고유명사의 원문을 가급적 고대 노르드어로 통일하여 그 

발음을 표준으로 삼고, 번역과 해설을 각 역자/필자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독일의 주요 연구서 3건을 선별하여 문헌목록도 보완하였다. 

이로써 이 책의 신뢰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확신하며, 추가 개정 작업

을 쾌히 진행하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감사드린다.

2024년 12월

역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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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스코그-티엥비데 석각화 제1호

이 책의 표지 그림은 위 도판 상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해설은 본문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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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로 교회 제1호

그림 1.   브로 교회 제1호(Bro Kirche I). 스웨덴 고틀란드의 브로 교회 남서쪽 모퉁

이 벽에 박아 넣은 석회석 석판. (1) 대원형 무늬: 바깥 광륜(廣輪)을 제외하

고 직경 68cm. (2) 소원형 무늬: 직경 각 34cm, 35cm
출처:   고틀란드 석각화. 제1권, 표 5, 도판 11*(도판 웹주소: http://en.wikipedia.

org/wiki/Bro_church, Gotland; http://de.wikipedia.org/wiki/Kirche_von_

Bro)

*   고틀란드 석각화. 수집 및 조사: 가브리엘 구스타프손, 프레데릭 노르딘. 도해: 올로프 쇠를링. 촬영: 파이

트-엘. 발행인: 수네 룬드크비스트. 제1권: 스톡홀름 1941, 제2권: 스톡홀름 1942. (Gotlands Bildsteine: 

Gesammelt und untersucht von Gabriel Gustafson und Frederik Nordin. Mit Zeichnungen von Olof 

Sorling. Photographien von Harald Faith-Ell. Nach erneuter Durchsicht und Ergänzung des Materials 

herausgegeben von Sune Lundquist. Bd. I, Stockholm 1941. Bd. II, Stockholm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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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린테 훈닝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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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린테 훈닝게 제1호(Klinte Hunninge I). 고틀란드의 클린테 훈닝게 지방

에서 발견된 기념비적인 석각화. 높이 284cm, 최대폭 158cm, 두께 20cm. 

조성 700년경. 발견 1860년경. 

 상부면(上部面)(머리 부분): 방패와 창을 든 작은 기사의 기마상(騎馬像). 

   그 위쪽:  싸우는 두 전사(戰士). 왼쪽에 거의 엎드린 자세의 (살해당한?) 남

자는 손에 반지를 들고 있다. 오른쪽에 (뿔잔을 손에 든?) 여자, 그 아래에 

한 마리의 개가 보인다. 

   장면의 의미: 사자(死者)의 발할라 입성 또는 시구르드(『니벨룽겐의 노래』

의 주인공 지크프리트) 영웅담. 줄 장식 횡선 아래의 배에 방패를 (그리고 

칼을?) 든 7명의 전사가 타고 있다. 왼쪽 파도 속에 새겨진 직사각형 우리가 

보이고, 그 안에서 바닥에 누운 남자(독사굴에 갇힌 군나르?)가 뱀들과 싸

우고 있다. 오른쪽에서 한 여자가 뱀을 잡으려 하고, 왼쪽 아래의 여자는 뱀

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단의 조금 더 큰 직사각형 안에 여섯 채의 합

각지붕 집들이 보이고, 그 위쪽에 활과 화살을 든 두 전사와 소 한 마리가 

있다. 왼쪽: 한 남자가 아마도 화살에 맞아 쓰러지려 하고, 그 아래쪽의 사

내는 벌써 죽어 누워 있다. 그 아래에 다시금 합각지붕. - 배 아래쪽에 묘사

된 장면들은 필시 (상단 머리 부분의) 사자에 대한 복수를 촉구하는 내용인 

듯하다.

출처: 고틀란드 석각화, 제1권, 표 52, 도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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