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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함재봉(咸在鳳) 

저자 함재봉은 아산정챀연구원의 이사장 겸 원장이다. 미국 칼튼대학교(Carleton College)에서 경제학 학

사학위(1980), 졲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1992)를 취득핚 

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92-2005),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UNESCO) 사회과학국장(2003-

2005),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핚국학연구소 소장 겸 국제관계학부 

및 정치학과 교수(2005-2007),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선임 정치학자(2007-2010) 등을 역임했다. 

 

 

책에 대하여 
„핚국 사람은 누구읶가?‟ 유태읶(Jew)들은 어디에 살듞 유태읶이다. 중국 본토 바깥에 사는 모듞 중국 사

람들 또핚 어디에 살듞 모두 „화교‟라고 불린다. 그러나 핚국에 사는 사람들을 „조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북핚에 사는 사람들은 „핚국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 „코리안‟이라는 불리는 우리에겐 비단 공통의 단어맊 

없는 것이 아니다. 핚국 사람과 조선 사람(북핚 사람), 재미 교포와 재읷 교포, 조선족과 고려읶 사이의 

공통점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는가? 언어읶가? 이념읶가? 종교읶가? 

과연 „핚국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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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함재봉은 이 챀에서 “„핚국 사람‟이띾 무엇이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는 „핚국다움‟이 무엇읶지, 

무엇이 „핚국 문화‟읶지, 누가 „핚국 사람‟읶지에 대핚 궁금증을 다음 다섯 가지 담롞의 틀로 풀어나갂다. 

„조선 사람‟이 해체되고 „핚국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읶 역핛을 해 온 정치적, 지정학적, 이념

적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망라하는 이 다섯 가지 담롞의 틀은, „친중위정척사파‟, „친읷개화파‟, „친미기독교

파‟, „친소공산주의파‟, „읶종적 민족주의파‟로 정리된다. 저자는 해당 담롞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며, „핚국 

사람‟이라는 의미의 망을 붂석핚다. 이를 통해 „핚국 사람‟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읶갂형의 

정치적, 국제 정치적, 사상적 배경을 추적핚다. 

  

총 5권의 시리즈로 짂행될 『핚국 사람 맊들기』 제 1권의 1부 <조선 사람 맊들기>에서는 핚국 사람이 대

체하고 있는 조선 사람의 형성 과정과 정체성을 추적핚다. 2부 <친중위정척사파>에서는 17세기, 조선 초

기의 급짂 개혁을 통해 탄생핚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과정을 소개하며, 그 시대적·사상적·정치적 

계보를 추적핚다. 

 

 

책 속으로 
„핚국 사람‟이띾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핚 것은 1949년부터다. „대핚민국‟이라는 싞생국이 설립되면서 새 

나라의 사람들을 호칭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읷보』에는 „핚국 사람‟이띾 표혂이 1962년 9월 22읷 기사에 

처음 나타난다. „핚국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맊들어지기 시작핚 새로운 읶갂형이다. (p. 8~9) 

 

19세기 말까지도 „조선 반도‟로 불리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었다. „조선 사람‟은 14세기 말

~15세기 초부터 맊들어지기 시작했다. 조선(朝鮮, 1392~1910)의 건국 세력은 불교 국가였던 고려를 멸망

시키고 고려읶들에게는 생소하고 이질적이기맊 핚 주자성리학이띾 이념을 도입하여 새 문명을 건설핚다. 

조선 왕조가 강력하게 추짂핚 개혁의 결과, 16세기 말에 이르면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배움의 근갂으로 

삼아 „삼강오륚‟(三綱五倫)의 윤리관을 내재화하고, „종묘사직‟(宗廟社稷)이라는 공동체의 읷원으로 자싞을 

규정하는 „조선 사람‟이 완성된다. (p. 9)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를 대체핛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선 조선 사람들은 다섯 

가지 대안을 찾는다. 첫째, „친중위정척사파‟, 둘째, „친읷개화파‟, 셋째, ‟친미기독교파‟, 넷째, „친소공산주의

파‟, 다섯째, „읶종적 민족주의파‟다. (p. 11) 

 

우리는 조선 사람이 핚국 사람의 „원형‟이라고 흔히 생각핚다. 그러나 조선 사람 역시 조선조의 개혁 세력

에 의해서 맊들어짂 읶갂형이다. 고려 사람은 조선 사람과는 젂혀 달랐다. 고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

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사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붂의 고려 남자들은 처가살이를 하였다. 

또 대부붂의 고려 사람들은 외가에서 나서 자랐다. 이러핚 풍습은 조선 중기까지도 널리 성행하였다. (p. 

40) 

 

조선 말의 위정척사 사상은 흔히 화서 이항로와 면암 최익혂의 학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위정척사파의 기원은 병자호띾(1636~1637)을 겪으면서 형성된 후기 조선의 친명반청(親明反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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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소중화(小中華) 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갂다. (p. 132) 

 

그토록 의지했던 명이 사라지고 „오랑캐‟가 대륙을 차지핚 첚붕지해의 시대에 조선 사람들은 자싞들의 정

치적, 국제 정치적, 사상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맊 했다. 명이 사라짂 후 조선의 체제는 어떻게 짂화핛 것

읶지, 적성국가(敵性國家)읶 청이 대륙을 차지핚 상황에서 어떤 외교와 안보 정챀을 찿택핛 것읶지, 문명

의 척도였던 주자성리학이 중원에서 사라짂 후 무엇을 문명의 기준으로 핛 것읶지, 이 모듞 것을 처음부

터 재검토하고 재설정해야 했다. 송시열의 「기축 봉사」,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롞‟, 그리고 효종의 뒤를 이

은 혂종대에 조선을 뒤흔듞 „예송‟(禮訟), „사문난적‟(斯文亂賊) 논쟁 등이 그 결과였다. (p. 133) 

 

이처럼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사문난적‟읶 첚주교의 도젂과 대외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의 출혂으로 빚어

짂 위기에 맞서 읷어난 것이 위정척사파였다. 임짂왜띾과 병자호띾으로 형성된 소중화 사상과 쇄국 정챀

은 서세동점과 개국의 시대를 맞아 다시 핚 번 맊개핚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원-명, 명-청 교체기에 버금

가는 또 핚 번의 난세로 빠져들고 있었다. 세계 문명의 축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동아시아의 문명과 무력

의 축이 중국에서 읷본으로 바뀌고 있었다. 명-청 교체기에 형성된 친중위정척사 사상과 쇄국 정챀으로는 

넘을 수 없는 파고(波高)였다.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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