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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 自我 同 究华侨 认 研

尹正华

海洋大 校 大 院 地域文化 科韩国 学 学 国际 学

中文摘要

本文通 采 料 居住在 釜山 的民族意 婚姻意 文化意 的、 、过 访资 对 韩国 华侨 识 识 识 转

1 3 4等 行了分析 究 由最初第 代 延 到 在的第 代 了一百。 、 ，变 问题进 与研 华侨 续 现 经历

多年的 史 着 的推移 在 世代交替中 出 了自我 同 民族。 ， ， 、历 随 时间 韩华侨 现 认 认

同 籍 婚姻 等 看法上的一系列 本文通 史 料和采、 、 。国 选择 认识 问题 转变 过历 资 访资

料 些 原因 行了分析和 究。对这 转变 进 研

釜山的 大部分 自中 的山 省 最初是 了 商 到的 非移。 ，绝 华侨来 国 东 为 经 来 韩国 并

居 因此 文化 言很 渗透到他 的日常且 不 太影 他 渡 目。 韩国 与语 难 们 并 会 响 们远 来韩

的 他 被 第一代在 出生在 的第二代 生活在上述家庭里， 。 ，们 称为 韩华侨 韩国 华侨 对

自身的 同和 家 有着明确的 度 能 一口流利的中文同 具 一定程度的，认 国 认识 态 说 时 备

能力 是 第一代 最大的不同 同 他 在父母的熏陶 周 境的影， ，韩语 这 与 华侨 时 们 与 边环

下 于自己是一 中 人的信念是 定不移的 且持有中 台 籍。（ （ ） ）响 对 个 国 坚 并 国 湾 国

90但步入 年代之后 着 人 姻比例的增加 社 出 了一系列的， ，随 华侨与韩国 联 华侨 会 现

3 4化 其中 男性 女性 姻比例 高 出生在 婚姻 下的第。 ， ， 、变 华侨 与韩国 联 较 这种 状态

代 言能力 中 文化的 家形 意 不 削弱 此文 出， 、 、 。华侨 语 国传统 认识 国 态 识 断 对 现这

的原因 行了一系列的分析和 究 通 分析和 究得出以下几 果， 。种转变 进 研 并 过 研 个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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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 2代不再秉承 代的 家 民族意 文化的渗透 同化日 加、 、 ，华侨 华侨 国 与 识 韩 与 趋

深 第二 于 人的 姻 大多持 放 支持的 度 第三 于。 ， 。 ，对 华侨与韩国 联 观 较开 与 态 对 国

籍 尊重子女的意 第四 中文不再是 了 承中 的 文化 逐。 ， ，选择 见 学习 为 继 国 传统 渐转

成 就 生活的一 技能。变 为 业与 项

家 民族 姻 籍： ， ， ， ，关键词 华侨 国 认识 认识 联 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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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 總額 對中貿易 中國貿易比率

輸出
1946 47,699,922 38,000,000 82%

1947 - 1,508,411,010 53%

輸入
1946 168,406,057 159,204,915 84%

1947 2,088,125,206 941,269,43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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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국 명( ) 부산 명( ) 구성비(%)

1948 17,430 493 2.8

1952 17,925 4,182 23.3

1958 - 3,632 -

1962 23,575 3,70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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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인 우리학교에 들어오면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조회하면서 우리 대만: ( )

국가를 부릅니다 국기를 하나 더 올립니다 날마다 국가를 재창합니다 사실 대만에서. . .

도 그것은 안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대만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초빙되어 오셔서.

민속 무용 같은 것을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우리 하는걸 보면 깜짝 놀.

래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별로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날마다 아침에 국가를. . .

재차아고 연주하면서 국기를 올립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조그만 화교학교지만 우리.

는 정통성이 있고 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37)

이유인 한 아이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학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 .

명이라도 교육시킵니다 저희 화교들은 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살아. 100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없다면 우리 중화.

문화를 전차할 수도 없고 이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화교 분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하.

기도 하지마는 우리 중화문화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교 학교이기 때문

에요.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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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염명 우리 화교 세는 자기가 중국인이라 확신하지만 이런 개념은 화교: 1, 2 3, 4

세들에게 있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가.

한국인이라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화교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한다 하기보다 앞으로의 필요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나 대만으.

로 유학을 가거나 회사취직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니고 있죠 민족의식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 우리세대는 아주 강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치 한국인과 같은. .

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

총용자 몇 십년 전에 한국 사람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농구시합을 하게 되면 누구:

의 편을 들거냐는 질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한국의 편을 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중국

의 편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화교 세 들은 국가개념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3,4 .

농구선수의 팀을 응원하죠 중국선수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한국선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동시에 그 팀을 응원해요 부산의 야구.

선수를 좋아하면 그 선수와 그 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그 선수가 일본 팀에 들어간다

해도 그 팀을 응원한다 지금의 세대는 정치관이나 나라관보다 자기 스스로의 취미. 3,4

나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만약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나라의 사람이 어. , , , ,

떤 말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면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된

다 아주 자기중심적이다. .

우덕호 제가 보기로는 넓은 의미로 볼 때 화교도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나라 국민:

이 되는 거지요 단지 화교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생각 자체에 문화적인 우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두 가지 입장에 있을. .

때 더 좋은 쪽을 취합니다 인지상정 이라고 하죠 국적이 한국국적이라고 해. ( ) .人之常情

도 문화적으로는 중국 쪽으로 가고 그런 게 있어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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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호 지금 그런 문제 화교 세대들이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가 많이: ( 3, 4 )

생기고 있어요 저는 화교청년회 회장을 했었는데요 제 위에 계시는 분하고 저하고 제. .

아래 제 아래 있는 화교 청년회가 있는데 그 회원들하고 같이 있어보니까 화교사회에,

대한 관심 마인드 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 ) .

는데 왜 화교단체에 참가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죠 옛날에는 한국사회하고 분리되어서 나름대로 화교사회라고 해서 정.

신과 정력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뜻이죠.40)

우덕호 저희 동창들만 봐도 거의 한국학교 보냅니다 반 이상 그래요 실질적으로: . .

우리가 볼때 저희 동창 중에 영도에서 비비큐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국여자와 결혼해,

애를 세명 낳았는데 화교학교 정부지원없음 보내면 한 달에 학비만 만 원정도 들( ) 100

거든요 그런데 한국학교는 무료잖아요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화교들도 혜택을 받으니. .

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굳이 한국사회에 사는 가정에서는 화교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교들이 다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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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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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정희 저는 없었어요 정체성 그리고 확고하죠 내가 인식하기 싫어도 한국 사람: ( ). .

들이 나보고 뙤놈 뙤놈 하니까 아 내가 뙤놈이구나 했죠“ , ” “ ! ” .42)

허우진 내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이라고 하지 뭐: . .

미국에 있으니까 민족 개념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 “ .

다.”43)

우덕호 저희 딸도 물어보면 한국사람 이라고 해요 저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자연: “ ” . .

스럽게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년 딸이. 1998

한국에서 태어날 때 한국국적법이 원래는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

시 법이 바뀌어 아버지 어머니 다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딸 그리고 아들이 이중, .

국적인데 딸은 세 아들은 세 되면 국적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쪽22 , 18 .

을 생각하면 중국 대만 국적을 포기하구요 중국 대만 을 생각하면 한국국적을 포기 할( ) . ( )

꺼고요 세정도 성인이 되어 자기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옳다. 18 .

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요.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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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정희 하도 엄마가 강조하니까요 사실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국인: .

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옆에서 가르쳐주니까 지금은 중국인이라고 알고 있어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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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호 세대별로 다릅니다 제가 정리한 저의 정체서은 저는 한국 화교 예요: . ( ) .韓僑

중국 사람이지만 퍼센트 중국 사람은 아니구요 퍼센트 대만사람도 아니구요100 . 100 .

퍼센트 한국 사람도 아니구요 그게 제가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저희100 . .

가 중국에 가면 동포라고 합니다 동포가 오셨습니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 “ .”

떤 사람들은 또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국적이 대만이라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대만에서 년 동안 공부했고 심지어 군대까지 자원했어요10 , .

저는 대만과기대 나왔어요 또 군대는 자원을 했는데 안가도 되지만 대만에서 정착하.

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년 사귄 저의 대만, , 10

친구가 저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대만사람들도 저희들을 대만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화교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화교. .

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46)

총용자 지금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의 화교들은 외:

국 유학과 사업 등의 편리를 위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무.

비자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어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게 되었어요 이런 등의 원인으.

로 세 화교들은 귀화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 크네요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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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리 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화교들이 많았으니까 화교들끼리 결혼 많이 했어: 70

요 그래서 부모가 중국인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인 경우가 그보다 적었는데 년대 지. 80

나고 년대 되니까 한국인 배우자 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는 한국 부인이90 . 85%~90%

야 한국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국 사람을 사귀게 되고 자연적으로 결혼.

을 하게 되고 그 수가 증가하게 됐죠.47)

허진우 안된다고 결혼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는 처갓집을 갔어요 거기서 이틀 있: ( ). .

었어요 시골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반대를 하던지 전부 다 안된다 나. . ,

이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내려왔죠. . 48)

우덕호 반대 결혼 많이 하셨죠 지금은 이해해주시는데 저희 와이프가 광주 안씨: ( ) .



- 33 -

집안이거든요 또 할아버지께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셨고 아버님은 동아대 법대 나오.

셨구요 그 당시에 동아대 법대를 나오고 할아버지께서는 밀양에서 교장선생님이셨으.

니까 집안이 대단한 교육자집안이어서 안씨 집안에 어떻게 땟놈이 들어올 수 있어 하“ ”

시면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셨어요.49)

담정희 집사람은 한국사람입니다 나이차이는 한 살 나구요 결혼할 때 반대 심했: . .

는데요 저의 집도 그렇고 집사람 집도 그렇구요 지금도 반대합니다.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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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인 지금 사실 결혼하는 것 보면 거의 한국인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교: .

들끼리 별로 접촉을 안하면 중매 안하면 잘 안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한국대학을 많이, .

다니니까 접촉하는 게 전부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결혼 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 .

지금 한국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옛날에는 아주 배타적인데 한국분하

고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가 있느냐 특히 화교 여자가 한국 남자를 맞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한국 집에 시집가는 화교 여성들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 .

고 남자가 한국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더 많고요. .53)

진승리 우리 애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참 개방적이예요 자기만 좋으면: .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단지 자기만 좋다면 누구나 좋죠, , . .54)

총용자 지금 화교들은 거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화교 세는 거의 한국 사: . 3

람과 결혼을 한 상태이다 화교의 이상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요 한국 여성. 60% . ,

아니면 한국 남성과 결혼을 많이 해요 이런 원인으로 애가 태어나면 한국에서는 자동.

적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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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진 대부분이 중국어는 잘 안되고 한국말은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달라: ,

요 딸래미 화교끼리 결혼 쪽 손자 손녀들은 중국말 알고 한국말은 모르고 우리 아들. ( ) ,

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들은 한국말하고 영어 두 가지 쓰고.55)

우덕호 저의 딸은 부산사투리를 너무 잘하고 중국어 못해요 그래서 화교학교로 보: .

냈습니다 어릴 때 딸은 장모님께서 키우셨거든요 장모님께서는 한국분이시니까 할머. .

니에게 부산말 그리고 주위 환경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제가 생각할 때 중국어도 배워

야 향후 취직에 도움이 되니깐 화교 학교로 보냈습니다.56)

이유인 중국애들까지도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한: .

국 사람인 아이들이 많아요 화교인데 엄마가 한국분이고 아빠는 중국 사람인데도 집.

에 가면 중국말을 안 쓰고 전부 한국말을 쓰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게 학교에 일단 들어오면 한국말을 하면 안된다 학교에 들어오면 무.

조건 중국어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애들끼리 한국말로 통하니까

55) 김태만 위책,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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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그게 할 그게 안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57)　

범염명 지금 화교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일부러 중국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 .

왜냐면 그들의 모어는 이미 거의 한국말로 되어버렸어 내가 학생들과 말 할 때 학생.

들은 내가 한 말을 머릿속에서 먼저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말해요 그러.

나 우리가 한국인과 교류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뒤 이해하고 교

류를 한다 상황이 서로 반대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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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인 지금은 한국 집에 시집가는 화교 여성들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남자: . .

가 한국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엄마들이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거의 태반입니다 중국 아빠 중국 엄마 별로 없습니. . ,

다 그래서 한국말 많이 하니까 수업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죠. .

우덕호 목적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요 중간에 아마 제 생각에 대만이나 미국:

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미국으로 보내려고요 경제상 좋으면 미.

국 보내고 아니면 대만으로 가서 확실하게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다시 고등학교 될,

때 한국 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취직하려면 한국에서 대학.

다녀야 하니까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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