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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黑龍江省 朝鮮族의 服飾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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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19세기 末 中國 黑龍江省으로 移住해간 朝鮮族의 服飾을 文化接變過 

程과 관련시켜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19세기 末 移住時期로부터 2002년까지 이며 이 

時期를 文化大革命 以前 時期, 文化大革命 時期, 改革開放 時期 등 3시기로 시대적 성격을 구 

분하여 19세기말〜1965년, 1966년〜1977년, 1978〜2002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文化接變過程 

은 部分的 解體, 外來文化의 受容, 扌氏抗, 外來文化要素의 冉解釋, 部分的 解體의 繼續, 再構成 

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현지답사를 통한 실물자료, 사진, 주민면담에 의한 증언, 

직접관찰, 문헌조사로 수집되었다.

中國 黑龍江省으로 移住해간 朝鮮族의 文化接變에 따른 服飾分析에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文化大革命 以前 時期 중국, 일본, 구소련문화와 각각 접하게 되는데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 

지는 주로 일본문화를 受容하여 移住시기에 着用하였던 갓, 상투, 버선 등이 사라지고 남성복 

에서 검정의복, 중머리, 鴨舌冒（일본식군모）, 게다 등이 受容되어 着用되었으며 여성복에서는 

단발머리, 통치마, 세일러복이 受咨되었다.

黑龍江 朝鮮族은 일제의 강제적인 문화동화정책에 抵抗하여 일본의 전통복인 和服을 着用 

하지 않고 朝鮮 固有의 服飾인 저고리, 바지, 배자, 두루마기, 치마를 口常服으로 着用하였다. 

黑龍江 朝鮮族은 소수민족을 우대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중국공산당을 우호적으로 보고 

그들의 服飾을 受容하였는데 남성복은 中山服, 양복, 하이칼라와 중국식 군모를 受容하였고 

여성복은 旗袍（치파오）를 受容하였다. 남녀 모두 왕바신과 헝겊신을 着用하였다. 또한 중국의 

우방국이었던 구소련의 영향도 받았는데 겨울 코트와 털모자를 受容하여 着用하였다. 서양의 

영향은 당시 중국이 이미 서양의 服飾을 殳容하여 着用하고 있었기에 漢族으로부터 여성재 

킷, 스타킹, 구두, 파마 등을 受容하였다.

이 시기의 黑龍江省 朝鮮族은 外來服飾을 受容하여 着用하기도 하고 자기 固有의 傳統服飾 

도 다소 간직하면서 사회주의 대 가정의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文化大革命 時期에는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세계관을 강조하면서 서양 자본주의 산물인 

양복이 着用되지 않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施袍（치파오）가 着用되지 않았다. 중국의 영향으 

로 漢族의 襖가 蒼用되었으며 군복이 대량 舊用되었고 毛澤東에 대한 숭배와 충성의 상징인 

毛澤東 마크와 홍위병 완장이 着用되었다. 의복의 색은 주로 감색, 카키색, 청색이 사용되었 

다. 文化大革命 後期에 와서는 극단적인 획일화에서 탈피하여 남성복에서는 코르드로이 점퍼 

가 着用되었고 여성복에서는 플랫칼라의 재킷이 着用되었다. 이 시기에는 소수민족 우대정책 

-37 -



이 폐지되어 前 時期에 口常服으로 着用되던 韓服이 婚禮服으로만 着用이 되었다. 구소련과 

의 갈등으로 소련식 코트가 着用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服飾은 극히 단조롭고 획일화된 특색을 지니게 되었으며 색상이 어둡고 장식성 

은 거의 없었으며 양복着用은 금지되었고 민족복의 着用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改革開放 時期에 黑龍江省 朝鮮族은 전통 중국복식을 대량으로 受容하여 여성들은 成袍（치 

파오）를 다시 着用하였고 중국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服飾의 다양한 품목들에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도 기쁨, 길조,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黑龍江省 朝鮮族은 주로 연변을 통하여 북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저고리 길이가 

짧아졌고 직배래이며 주름치마를 着用하였다. 특히 무용복에서 북한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저고리 소매를 좁게 하고 배래에 구슬을 달아 팔을 폈을 때 구슬이 보이게 하였으며 훅으로 

앞을 여미고 옷고름은 앞 중심선에 달아서 리본처럼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변형된 저고리를 

舊用하였다. 머리에는 리본이나 꽃을 달았다.

한국과 수교한 후 여성들은 한복을 많이 着用하였는데 색상이 다양하고 소재도 고급스러웠 

으며 치마는 A라인으로 풍성하였다. 조선전통을 회복하여 남자 환갑복에서는 저고리 바지, 

조끼, 두루마기, 중절모가 着用되었고 어린이 돌복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한복이 着用 

되었고 복주머니, 장수실이 着用되었으며 여아는 굴레를 쓰고 남아는 복건을 썼다.

러시아의 영향은 국경 무역이 발달하면서 文化大革命 時期에 끊어졌던 來往이 다시 이어지 

게 되어 복식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중절모와 모직 코트가 着用되었다.

중국 黑龍江省 朝鮮族은 중국에서의 오랜 정착생활로 중국인들의 문화를 受容하여 자기화 

하고 또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세계의 다양한 모드들을 受容하면서 자기 고유의 전통도 이어 

가는 3차원의 구조적 변혁을 겪고 있는데 日常服에서는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빠른 유행, 

외제선호 등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婚禮服에서는 한복, 서양식 웨딩드레스, 중국식 슈트 등으 

로 再構成되었다.

黑龍江省에 거주하는 朝鮮族이 중국 黑龍江省으로 移住하여 일으킨 문화접변의 형식은 한 

집단이 자신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지닌 다른 집단의 거주지로 옮겨가거나 문화를 전달받는 

집단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는 경우이다. 거주국 민족인 漢族과는 지속 

적이고 직접적인 문화접변을 일으켰고 침략에 의한 일본과의 문화접변은 강제적으로 이루어 

졌다. 변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원인으로 인접국인 러시아와도 문화접변을 일으켰는데 정치 

적 원인으로 文化大革命시기에는 중단되었다가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다시 문화접변이 일 

어나게 되었다. 같은 민족인 북한 또는 한국과의 문화접변은 다양한 道經을 거치면서 일어나 

게 되었는데 북한과는 연변을 통한 간접접촉과 무역 등을 통한 작은 집단이나 개인들 간의 

접촉으로 문화접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과의 문화접변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바 유학, 

노무수출, 무역, 대중매체 등을 통한 본질적인 부분들 간의 접촉 또는 작은 집단간의 접촉내 

지 개인들 간의 접촉에 의해서 문화접변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문화접변의 다양성에 의하여 각 시기별로 복식의 변화과정도 달랐고 복식의 변 

화 양상도 다양하였다.

이상과 같이 19세 기 末 한반도에서 中國 黑龍江省으로 移住해간 黑龍江省 朝鮮族의 服飾에 

서 部分的 解體., 外來文化의 受容, 扌氐抗, 外來文化의 再解釋, 服飾의 再構成 등 文化接變 要素 

가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고 黑龍江省 朝鮮族 服飾은 이 文化接變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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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한국 등과 같은 나라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영향 

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는바 丈化接變은 服飾變化의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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