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서와 관련된 쿰란 두루마리 와 

마소라 본문 의 관계와 철자법 비교 

천민희

1.들어가는 말

쿰란 동굴 에서 발견된 단편 라고 표시 와 라고 표시 를 

중심으로 쿰란 두루마리 다니엘서와 정경의 다니엘서를 구성하고 있는 마소라 

본문 라고 표시 을 비교하여 볼 때 두 본문의 유형이 하나의 본문 유

형 에 속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쿰란 

다니엘서 단편들 사이에서 본문의 내용이 크게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와 와 다니엘서의 철자법과 본문내용을 비교할 때 나타나

는 차이점은 이 두 필사본과 다니엘서가 똑같은 판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

성도 보여준다

이 가능성은 인역 라고 표시 다니엘서와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내

용의 차이점이 번역자의 실수라고 단순히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쿰

란 두루마리의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잠언서 예레미야서

시편 등을 포함하여 여러 책들은 와 가 보이는 차이가 단순히 번역

자의 실수가 아니라 번역자가 가 근거했던 본문 외의 다른 히브리어 본

문들로부터 작업한 것으로 와 가 서로 다른 판들임을 입증한다 이와 같

이 다니엘서의 경우도 특히 장 자체 내의 비교에서 보여주듯이 와 

가 둘 모두에 깔려 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초기의 형태를 넘어서 다른 방향

으로 둘 모두 확장된 판들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다른 판들의 존재가 

하나의 본문 유형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쿰란 다니엘서와 다니엘서도 

똑같은 판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2.쿰란 두루마리 발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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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쿰란 두루마리의 발견은 본문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본문에 대한 이

해를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처음에 세기에 메소

포타미아에서 발굴된 서판들 나중에 우가릿으로부터 나온 가나안 문서들과 그

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와 다니엘서에 근접한 여러 단편들을 포함한 쿰란 두

루마리들의 발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쿰란 발견물은 성경본문의 

역사에서 까지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

다 는 중세기의 본문이고 긴 전통의 마지막 결과이다 쿰란 두루마리들은 

이 이전의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 역사에 대한 가치 있는 증거이다 쿰란 공

동체가 성경으로 여겼던 본문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물론 공동체들의 고유한 특

성이었을 것이고 이 본문은 그것을 만들었던 공동체들의 삶과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본문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의 상황은 앞선 시대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 유

대 사막에서의 발견물 덕분에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본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의 본문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발견물들은 히브

리어 본문의 본문비평에서 의 사용에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유대인 사막에서의 두루마리들의 발견은 고대의 성경 본문들에 대한 이해 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수많은 새로운 연대를 제공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루마

리들이 안타까우리만큼 파편으로만 남아 있었다 더욱이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옛 범주들에 따라 새 연대를 분석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더 나쁘게는 오랫동안 

지속된 견해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다 두루마리들은 본문이 중세기를 거치면서 물려받았던 획일적인 

본문 이전에 즉 여전히 본문이 형성과정에 있었을 시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해

되었던 성경의 본문의 역사의 한 시기에 관한 강력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무



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3.다니엘서와 관련된 쿰란 두루마리 설명

3.1.정경 다니엘서와 관련된 쿰란 두루마리 설명

히브리어 정경에서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배치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말 성

경 및 영어 또는 여러 현대번역 성서들에서 다니엘서는 대예언서들 이사야 예

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배치는 구약성서의 그리스

어번역 에서 받은 위치이다 사해 근처의 동굴 중 네 번째 동굴에서 나온 한 

단편은 예언자 다니엘 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태복음 장 절

에서도 사용된다 또 기독교 성경이 다니엘을 예언서들 중에 두는 반면 첫 증

거인 기원후 세기 바벨론 탈무드에서 예언서들과는 달리 성문서 중에 다니엘을 

배치한 유대인 전승은 성경의 분류나 본문에 대한 관점이 현재와 항상 같지는 않

았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상황도 맞물려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와 기독교에 대한 

위협 이후에 랍비들은 예언적이거나 혹은 묵시적인 측면과 대조적으로 지혜

의 측면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니엘서가 기원전 세기 후의 

이른 때부터로 추정되는 쿰란 공동체의 서고에서 다른 책들에 비하여 매우 유명

했음이 쿰란 두루마리들을 통해 보인다

쿰란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가죽 단편들 혹은 파피루스의 단편들은 기원전 

세기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본문을 우리들에게 내어 보여주

었다 그리스어 판들에서 증명된 더 긴 필사본 증거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

는 반면 전통적으로 다니엘서의 짧은 판의 열두 장 모두는 동굴 에서 발견된

다 다니엘서의 열두 장 중 첫 열한 장은 동굴 에서 발견된 다니엘서의 다섯 개

의 필사본에서 에 전승된 대로 발견되고 있고 열두 번째 장은 사화집

에 인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 필사본들의 모든 현

존하는 단편들은 와 테오도션역 에 나타난 더 긴 판과 대조되는 



짧은 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히브리어 아람어 언어의 예상되는 배분을 증언한

다는 점에서 와 연합되어 있다 쿰란에서도 다니엘서가 정경적인 성서 로 

후에 간주되었던 다른 책들과 같은 수준으로 신성하고 권위 있는 책으로 간주되

었다

다니엘서는 여러 면에서 수수께끼인 책 중의 하나이다 이방인 왕들의 궁중에

서 일하는 유대인 포로들에 관한 이야기들 장 과 이 포로들 중 한 명에 의해 

경험된 환상들에 관한 설명 장 의 두 종류의 다른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 장 절 장 절과 장 와 아람어 장 절 장 절 이 

두 언어 로 기록되어 있다 장 절에 있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의 변화는 

에서 장 절에 있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의 변화는 와 

에서 증명된다 와 에 있는 다니엘서 장의 본문은 그

리스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기도 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니엘서의 이중어에 대

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다니엘서가 당시 비옥한 반달 지역을 통한 

무역에 사용된 언어였던 아람어로 원래 씌어졌고 후에 여러 부분들이 히브리어

로 번역되었다고 보는 견해 도 있는데 히브리어의 소개 없이는 책이 받아들여

질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쿰란에서 발굴된 두루마리들 중 열일곱 개나 다니엘서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는 사실은 놀랍다 첫 번째 놀라움은 쿰란 동굴들에 비교적 많은 수 개 의 성경

의 다니엘서가 있다는 것에서 온다 다니엘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

고 쿰란에 있는 정경적이고 비정경적인 것 둘 모두를 세어서 단지 개의 다른 

작품들 필사본의 많은 순서에 의하면 시편 신명기 이사야 창세기 출애굽기

희년서 에녹 서 그리고 레위기 이 다니엘의 숫자보다 더 많을 뿐이다 책의 분

량으로는 적은 다니엘서가 쿰란 동굴에서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 이유 는 시

대의 마지막과 선과 악 사이에 마지막 싸움을 기다리는 쿰란과 같은 묵시적인 집

단이 꿈들과 상징들과 박해를 넘어 승리의 이야기들로 된 수수께끼 같은 책에 매

료되어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쿰란은 예레미야서의 여섯 예들에 비해 다니엘서의 여덟 가지 예들을 제공하

고 있는데 이들 중 기원전 세기말로 연대가 추정되는 한 예는 다니엘서의 구성 



후 단지 반세기 정도 후의 것이다 여덟 가지 예들 모두가 가 서 있는 것과 동

등한 본문의 전승에 서 있다 다니엘서 쿰란 두루마리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산나 벨과 용 세 젊은이의 기도 등의 첨가 부분이나 

파피루스 에서 발견되는 서로 엇갈리는 순서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 점은 

다니엘서가 다니엘서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쿰란 동굴 에서 발견된 다니엘서의 단편적인 필사본들 은 크

로스 가 지적한 대로 성경의 필사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히브리어 정경에 있는 어떤 다른 책의 현존하는 필사본보다 쿰란 다니엘서

는 본문의 최초의 작문 구성 의 시기에 더 가깝다 의 이른 시기의 초서

체는 기원전 세기말 로 추정된다 는 다니엘서의 구성 시기보다 단지 

약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고 는 약 두 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것이다

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고 가장 큰 단편은 단지 부분적인 다섯 

줄만 가지고 있다 는 단지 다섯 개의 작은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

두 다니엘서 장에 있는 기도로부터 왔지만 하나의 완전한 단어로 된 것은 하나

도 없다 동굴에서는 다니엘서에 관한 개의 필사본들이 나왔다

다니엘서 본문과 관련하여 모든 여덟 개의 두루마리들은 많은 경우들에서 주

요 불일치는 없지만 개별적인 독법들이 다른 부분들이 발견된다 여덟 개의 성경

의 다니엘 두루마리들 중 일곱 개는 의 더 긴 형태로가 아니라 원래 받아들

여진 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다니엘서의 열두 장 모두를 포

함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한 필사본 은 다니엘 장 절 절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만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쿰란에서 다니엘서가 권위 있는 지위

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은 사화집 의 단편들에 예언자 

다니엘서에 쓰인 대로 라는 글에서 성서 로서 공식적으로 지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쿰란에서 비교적 많은 다니엘서와 관련된 두루마리의 수효 여덟 는 다니엘서

의 작은 규모에서 보면 놀랍다 수많은 필사본들에 의해 대표된 다니엘서 작품들

은 성서의 지위의 표시일 수 있으며 쿰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된

다 성서적 지위의 표시로서 다니엘서 책의 인용 암시 혹은 의존을 통해서 공동

체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묵시적인 사고 천사론 그리고 다

니엘서의 후반부분들의 다른 측면들은 쿰란에 있는 동시대 집단의 사고와 어휘

쿰란 두루마리는 현재 이해되는 정경 이 정해지기 이전의 것이므로 쿰란 공동체에게 거룩하

게 여겨졌던 문헌 성서 혹은 쿰란 공동체의 정경 이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예 다니엘 장 절 절의 마스킬 많은 자들 마지막 때

등 에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3.2.쿰란 다니엘서 와 마소라 본문 비교(QDan) (MT) 

쿰란 두루마리에 있는 다니엘 필사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각 필사본들의 연대 필사본들과 정경 다니엘서의 구절들 연결 정경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연결한 필사본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쿰란 두루마리의 다니엘 

필사본과 대략의 연대에 대해서는 울리히 와 플린트 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는 파피루스를 의미한다

필사본     번호      울리히의 연대    플린트의 연대

기원전 세기 말 혹은 기원전 세기 초    기원전 세기 말

기원전 세기 말 혹은 기원전 세기 초    기원전 세기 말

기원전 세기 초 혹은 중엽 헤롯 왕

기원전 세기 중엽 기원전 세기 중엽

기원전 세기 중엽 혹은 말                       기원전 세기 중엽

기원후 년 헤롯 왕

기원후 년 기원후 년

기원후 년 기원후 년 

여덟 개의 사본들로 다니엘서는 유명도에서 토라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 다음

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고문서학적으로 하스몬 초기 시대 기원전 세기 말 

혹은 기원전 세기 초 로 연대가 추정되는 와 는 현존하는 다니

엘서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임을 알 수 있다

쿰란 다니엘 필사본을 중심으로 정경 다니엘서의 성경구절들과 정경 다니엘

서를 중심으로 쿰란 다니엘 필사본은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 없

는 다니엘서 장 절은 예언자 다니엘서라고 쓰여진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



하고 있는 단편들 플로레기움 사화집 에 다소 각색된 형태

로 인용되었다

여덟 개의 필사본 중 두 개의 필사본들 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본문이 없다는 것과 특별히 한 구절도 전혀 중복되지 않는 장의 배분은 의아해

하게 하는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이 두 필사본들은 겹치는 의 적당하게 큰 

단편들과 몇 개의 구절씩 겹치는 부분도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두 개의 필사본

에 있는 다니엘서의 문단들은 다음과 같다



본문의 이문들 과 철자법에 관하여 먼저 본문상의 이문 다

른 본문 들에 대한 관점에서 와 가 겹칠 때 두 단편은 그

리고 테오도션역 와는 달리 종종 둘 다 에 동의하여 서로 일치함을 나타내

기도 한다 서로 달리하면서 와 명백하게 일치한 때는 없다 철자법에서는

와 는 의 더 완전한 철자법과 달리하여 항상 서로 일

치한다 와 가 본문 이문들의 수준에서는 더 많이 일치하여 철

자법과 본문의 수준의 구분을 강조한다 와 의 형체와 추

정되는 내용과 단편 는 두루마리의 나눠진 부분 에 있는 내용 그리고 현존하

는 본문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에는 없는 가 에 있는 경우ו

ורע ינוהי

נ ו כרצו 

ו רעינ הי

כרצנו 

가 에 있는 대신 를 가지고 있는 경우 א י



רי שה  רא שה

가 에 있는 대신 를 가지고 있는 경우  א ה

ה  ו פשר

ופש רה 

ו פשרא 

ו פשרא 

에는 없는데 에 가 나타나는 경우ו

וגברת א

ורע יני

ו דרעהי

נגע

וגבו רתא 

ורע יונ י

ו דרעו הי

נוגע 

에는 없는데 에 가 나타나는 경우י

לן א

ונב זבת ך 

א לי ן

ונב זבית ך

에 와 에 없는 가 있는 경우와 에 가 없는 경우 ה ו  י

ו אשא ה

עו מ ד 

בא חרו נה

וכול 

ל וא 

הגדל  ו 

ו אשא 

ע מד

בא חרנה

ו כל

לא 

והגדי ל



에 에 없는 가 있는 경우ו

ות רשום

כול

קודם

ו שומת

ותרשם 

כל 

קדם 

ושמת 

מוסהו ויר

ולו א

ו קודש

קודש

א ותי בר

וירמס ה ו 

ו לא 

וקד ש

קד ש

ברא ת י

에 가 있는 자리에 에는 가 있음 א ה

ע לית א ב

להיכל א

בע לית ה

ל ה י כ ל ה

에 강조형 가 있는 곳에 에는 가 있는 경우ה א 

ה  חי חיא 

에 가 있는 곳에 에는 가 있는 경우 א י

א יתקר יתק רי

가 를 가지고 있는 약동사에 가 에 나타나는 경우 א ה



ה  תע ד

הו ה 

תשנ ה 

תע דא 

הוא 

ת שנא 

가 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 로 를 가지고 있는 경우 א

לה ו בא תבה ו בהתב ה ל ה

도 일관된 철자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와 도 일관된 철자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쿰란 두루마리 다니엘서와 다니엘서는 부분적으

로 안정되어 있지만 다소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준다

다니엘서의 경우 비록 다니엘서와 다른 문어적인 그리스어 전통인 

와 테오도션역이라는 두 판들을 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대한 적어

도 두 개의 셈어판들 그리스어 역본들의 셈어 대본 과 셈어 대본

이 존재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과 거의 연결하지 못했었다 네 본문

의 관계 즉 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경우 

두 개의 판들 이 공통으로 존재했던 판 을 넘어서 다른 방향으

로 각각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와 둘 다 존재하는 본문에

서 철자가 다른 여섯 번의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여섯 가지 경우는 

에 해당한다 절 와 둘이 겹치는 본문에≠

서 네 개의 본문상의 다른 경우가 나타나는데 로 설명≠

할 수 있다 와 가 와 지속적으로 상반되어 똑같은 본문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의 증거와 비교할 때 두 번의 경우가 

한 번의 경우 그리고 한 번의 경≠ ≠

우 으로 나타난다≠ ≠

다양한 문학의 판들 의 관점에서 여전히 모두가 보존된 것으로서 다니엘서



의 두 판들이 있다 두 판들 모두 이차적인 것이지만 와 쿰란 동굴 에서 

나온 다니엘서의 여덟 개 모두의 필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더 짧은 판과 에서 

그리고 테오도션역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어 다니엘서 첨가부분 을 포함한 더 

긴 확장된 판이 있다

의 가죽은 얇고 글씨를 새길 쪽은 정교하게 준비되었고 뒤쪽은 적당

히 거칠다 필사본의 가죽은 글씨가 새겨진 측면은 두껍고 윤기가 나

고 뒷측면은 거칠다 원래 중간 회색의 갈색으로 대부분 단편들로 지금은 검정

빛깔의 갈색으로 어두워졌고 주름이 잡히고 줄어 오므라들고 부서지기 쉬운 상

태이다 에 속한 것으로 록커펠러 박물관에 보관된 사진에는 없었던 하

나의 매우 작은 단편 단편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반면 단편 는 사진에는 

있으나 박물관에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단편도 있다 는 필

사본의 가죽은 얇고 약간의 회색과 약간의 노란색과 함께 옅은 갈색을 띄고 있

다

의 열들 의 현존하는 재구성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필사본 열 열의 내용 추정된 것 단편   현존하는 본문



의 열들 의 현존하는 재구성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필사본 열 열의 내용 추정된 것 단편   현존하는 본문



와 여덟 개의 쿰란 필사본들에서 발견된 다니엘서의 판 이 아마 히브

리어 아람어로 된 판 첨가부분 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서 와 테오도션역에

서 발견되는 판 이 되었다 판에서 베껴지거나 번역된 필사본들은 하나의 

본문유형 을 형성하고 판 에서 베끼거나 번역된 필사본들은 또 

하나의 본문유형 을 형성한다 히브리어 아람어 복사자들이나 그리스어 번

역자나 그리스어 복사자들의 중요치 않은 설명 실수 다른 변경 때문에 각 본문 

유형 내에서 개개의 다른 독법들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쿰란에서 발견된 본문들

과 에서 마침내 보존된 본문이 똑같은 본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대

로 소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세기의 또한 이차적인 덧붙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는 에 적절한 이차적인 덧붙임을 보

이고 있다 를 포함한 다른 본문 유형과 대조하여 볼 때 와 은 한 

본문 유형 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열들 의 현존하는 재구성된 내용들

필사본 열 열의 내용 추정된 것 현존하는 본문

쿰란 다니엘서 필사본들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점들도 또한 포

함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공통부분도 있지만 다른 내용들도 각기 포함한 여러 판

들이 순환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니엘 두루마리들이 더 긴 그리스

어판에 반대하여 전통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흥미를 끄는 이문

들 도 있다 또한 단지 본문의 형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단편들도 있

다 에서 알려진 것을 넘어선 본문을 가진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히브리어

와 아람어 단편들이 다니엘서의 첨가부분들의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형태의 이

문들일 가능성도 있다

쿰란 다니엘서 필사본들뿐만 아니라 정경 다니엘서 자체 내에서도 이문들이

다니엘서의 시리즈 판들 중 알려지지 않은 판의 숫자를 지명한다



나 서로 상반되는 사항들 이 존재하는 점은 다니엘서의 여러 판들이 순환

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니엘서 장 절에 있는 여호야김의 제 년에 있는 추방의 

가정이 그 한 예이다 실제로는 나보니두스 가 느부갓네살을 계승했

던 세 왕들 중 마지막 왕이었으며 나중에 아라비아로 떠나기 전에 벨사살의 아

버지 나보니두스에 의해 벨사살이 대리통치자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벨사살 왕세자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 였

다 그러므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고 계승자인 마지막 왕이었다고 보

는 관점도 실수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 순서는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

스 의 순서였는데 이와 달리 마지막 바벨론왕의 계승자가 장 절에 페

르시아 고레스가 아니라 메데 다리우스였다고 한 정보와 다리우스는 크세르크

세스의 아들이었고 장 절 고레스는 그의 계승자였다 장 절 장 절 고 한 

정보와 실제로 명이 페르시아를 통치했는데 이와 달리 이미 언급된 왕들에 단

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만 합쳐서 페르시아에 단지 네 명의 왕들만 

있었다고 한 가정 이러한 것들이 오기 들이다 다른 한편 장 절에서

는 알렉산더 대 제왕부터의 역사에 대한 매우 자세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특히 

절부터는 년에 안티오쿠스 세의 계승을 통하여 이 역사가 특별히 정확해

진다 마지막으로 책의 언어는 상당히 늦은 시기의 명확한 표시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페르시아 외국어들뿐만 아니라 장 절에 있는 음악 악기들의 

이름들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장 절을 살펴보면 와 반대하여 와 가 다른 독법 을 

나누고 있다 와 는 각기 철자법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 

안에서도 일관적인 철자법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도 또한 철자법을 가

지고 있지만 일관적인 철자법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개별적인 본문의 이

문들의 수준에서는 와 가 서로 때때로 일치하고 이 두 조각

은 와 일치하지 않는 의 오리겐의 헥사플라 개정판과 테오

도션의 오리겐의 헥사플라 개정판과 때때로 일치하고 이와는 달리 

철자법의 수준에서는 와 가 규칙적으로 의 더 완전한 철자

들과 다른 형태로 서로 일치한다

다니엘서의 일관성이 없는 특징은 쿰란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다 쿰란 동굴에서 나온 다니엘서의 히브리어 아람어 필사본들을 조사하면



다니엘서의 형태 안에 작용하고 있는 철자법에 일관성이 없는 제도를 볼 수 있

다 받아들여진 마소라 본문 과의 비교는 또한 

일관성 있는 철자법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일관성이 없음은 완성된 책이 

베껴진 수백 년 동안 많은 손들을 거쳤기 때문이고 책의 작문과 편집의 역사와 

관련된 다른 손들의 개입 결과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 단번에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다니엘서 절은 와 사이에 가장 크게 겹치는 본문이

다 둘 모두의 필사본들 속에 완벽하게 보존된 이 구절에서 단지 열네 개의 단어

들만 겹치고 열일곱 개는 한 개나 둘 모두의 필사본들에 부분적으로만 보존되어 

있다 이 두 필사본과 다니엘서가 똑같은 판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중의 중요한 한 예이다≠

4.나가는 말

제 성전 시기의 쿰란 두루마리의 발견은 본문의 다수성 의 시기

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즉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앞의 본문 형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제휴적인 본문

의 존재가 쿰란 두루마리에서 발견되었다 이 증거는 본문의 유동

성 의 시기가 있었음을 또한 보여준다

쿰란 동굴의 동굴에서 발견된 다니엘서 각각의 단편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니엘서 장 절에 있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의 변화는 에 장 절에서 있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의 변

화는 와 에서 증명된다 다니엘서에서 보이는 이 언어의 변

화가 쿰란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와 를 겹칠 때 나

타나는 본문과 의 본문상의 내용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약간씩의 차이는 똑

같은 판은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똑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단편들의 예인 와 에서 같은 

단어이지만 철자법이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와 의 비교에서 

같은 단어인데도 철자법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와 의 비교에서

도 같은 단어인데 철자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인다

이 점은 도 일관된 철자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와 도 일

관된 철자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기를 보여준다 또 와 이 두 필사본 단



편 와 가 똑같은 판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쿰

란 두루마리 다니엘서와 다니엘서는 부분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다소 불

안정하여 유동적이었던 시기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이 증거는 본문비평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번역자들이나 필사자들의 실수

로만 치부할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다니엘서 장 장에서 보이는 와 

의 상당한 차이가 번역자의 실수가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초기의 공통판

을 넘어서 각각 확장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서도 보여주듯이 본

문 비교에서 비교되는 본문의 형태를 볼 때에 똑같은 판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

성과 그 판이 와 다른 판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을 필자의 의

견으로 제안한다

주요어* 

다니엘서 쿰란 두루마리 쿰란 다니엘서 철자법 마소라 다니엘서 철자법 다

니엘서 첨가부분 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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