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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인의 중국인식이라는 문제 제기53

이용범**54

1. 문제 제기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1

식민지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설명하는 데 최근 가장 빈번하게 활

용되어 온 거점은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와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였

다 경성제국대학 지나어학지나문학 강좌 교수였던 가라시마 다케시는 

* 이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1 류준필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왕후이의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 독서노트｣ �문

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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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보여준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악역으로서의 성격이 부

각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2

중국의 현실 그리고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국을 철저한 타자로 사유함에 

따라 보다 심화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그것은 태도로서의 문학을 추구한 다케우치와의 극명한 대비로 제시된

다 가라시마 그리고 제국대학의 중국인식이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

라는 장치를 거쳐 조선인 내부에서 동요하고 균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 천진의 연구이며 재조일본인이라는 삶의 조건에서 가라시마가 겪은 

조선과 자신의 좌표 재설정을 다룬 것이 윤대석의 연구였다
3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하여 

다케우치와 가라시마는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각일 수는 있어

도 본격적인 출발지점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첫째로 식

민지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생산한 중

국에 대한 수많은 언설들에 대한 수집․정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라시마 다케시가 경성제대의 지식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케우치가 보여준 치열한 자기반성과 아시아 중국 일본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으로 한국인의 

중국인식과는 제한적인 연계성으로 존재한다 둘째 중국 고전문학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수행되었다고 말하기 어

렵다 다케우치와 가라시마 공히 동시대 중국현대문학을 중시하였기에 

2 가라시마 다케시에 대한 전기적 사실의 정리는 주미애 ｢가라시마 다케시 辛島驍 의 

경성제대시기 中國 現代文學論 연구－조선급만주 朝鮮及滿洲 所在 評論을 중심으

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 윤대석 ｢가라시마 다케시 幸

島驍 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학보� 구보학회 중국학계에서

의 이해 등에 대해서는 홍석표 ｢루쉰魯迅 과 신언준 申彦俊 그리고 카라시마 타케

시 辛島驍 ｣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를 참조할 수 있다
3 천진 ｢식민지 조선의 지나문학과의 운명｣ �동아시아 한국학의 형성� 소명출판

윤대석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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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전문학은 그것에 대비되는 대상이자 국외자로 처리되어 잊혀지고 

말았다 물론 그것은 양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적되는 근대의 

특권화 혹은 근대문학과 고전문학간의 격절 등의 문제에 닿아 있는 것

이다 근대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 동아시아 삼국을 관통하는 고

전문학의 전통과 그것이 구성한 세계에 대한 탐구는 아직까지도 많은 숙

제를 남기고 있는 영역이다
4

세대 한국 중국문학연구자 정래동은 일찍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

서 지나문학은 과거에 우리에게 외국문학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5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한문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던 한

국문학의 주류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문학이라고 한다면 곧 한문학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천태산인 김태준

식민지시기에도 오히려 한문학의 재흥을 기대했던 무정 정만조 등의 사

례가 보여주는 것은 표기체계에 기반한 문학의 국적 문제가 불거지기 이

전 그리고 이후에도 한문학은 칼로 베어내듯 명쾌하게 잘라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수천년 동안 한국문학의 재생산 구조에 깊이 

유착되어 있었기에
6

이미 한국인의 언어와 사유의 많은 부분을 구성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한국인의 독자적 역사경험에 기

반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다 민두기는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 출판부

4 근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생산되었던 소위 근대 한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김진균 �한문학과 근대 전환기� 다운샘 김진균 �모던

한문학� 학자원
5 정래동 ｢외국문학 전공의 변 ｣ �동아일보�
6 임형택은 기존에 한역가 漢譯歌 로 여겨져 온 황조가 등의 작품이 최초부터 한문으로 

지어졌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문학 내에 있어서 한문학의 기원지점을 끌어 올리는 

한편 속어 와 공동문어 의 관계 재고의 필요성이 암시되고 

있다 임형택 ｢한국한문학사 서설－국문학과의 통일적 인식을 위한 구상｣ �한국한문

학연구� 한국한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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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준 현대 중국 관계 논설선� 문학과지성사 등을 발간하여 

한국인의 중국인식 연구의 선편을 잡았다 동아일보 특파원 신언준에 관

심을 기울인 연구는 이후 가라시마 다케시를 개입시켜 한중관계가 보다 

복잡한 한․중․일의 역학 속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홍석표의 연

구로 계승되었다
7

개벽사 북경 특파원 이동곡의 중국론에 관심을 기울

인 한기형의 연구도 특기할만 하다 한기형은 년대부터 년대

까지 동아시아 연대론과 그 근거로서 동아시아의 전통론의 유교문명 

전유시도와 실각 등을 살핀다 그에 따르면 일본지식인이 내세운 유교문

명의 동질성이 침략주의를 위한 수사법이었음이 탄로난 이후 한국의 동

아시아에 대한 사유는 보다 현실문제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뀐다 개벽사 

특파원 이동곡은 북경에 거주하며 현실중국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지나와 동양의 함정을 피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미래

를 진지하게 성찰했다
8

또 다른 계열로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 출신 조선인들의 중국경험

에 주목한 천진의 연구가 있다 신언준 이동곡이 저널리즘 차원으로 분

류될 수 있다면 경성제대 지나문학과의 중국경험은 제국 아카데미즘과

의 관계 속에서 곧 때로는 제국 학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했

다 경성제대 지나문학과 강사 가라시마 다케시와 다케우치 요시미의 중

국학 곧 제국 일본의 중국학의 내부적 차이가 지나인에 대한 인식으로 

7 홍석표 앞의 글 홍석표는 이외에도 �근대 한중교류의 기원� �루쉰과 근대한국� 등 

저작을 통해 문학을 중심으로 세기 한중교류사의 실체적 양상들을 상당부분 복원해

냈다
8 한기형 ｢근대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청춘과 개벽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

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이동곡에 대한 연구는 이후 량수밍

의 영향관계를 조명한 김민승의 ｢개벽의 중국론과 근대인식－이동곡의 중국 정치․

문화 논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과 이동곡에 대한 전기적 사실에 대

한 보완 및 그의 민족 갱생과 사회개조의 주장을 중국신문화운동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 차태근의 ｢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 �한국학연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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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가운데 제 의 조선인들의 분열적 경험들이 함께 배치된다
9

최근의 연구로 이용범의 ｢김태준의 사상자원과 학술실천｣의 장은 경

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 출신 김태준의 중국인식의 여러 층위를 제시하

고 있어 인상적이다 그에 따르면 김태준의 중국인식은 ① 전통 한문학

② 경성제국대학의 지나문학 ③ 문학혁명과 중국 신문학에 근거한 미

래에 대한 기대 ④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革命未成功 암흑면과 하층민

의 생활 ⑤ 문화유산 속 한국과 분리되지 않는 중국 등의 다층성을 지니

고 있었다
10

이상과 같은 연구성과들은 이제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

만 자료에 기반한 연구의 풍부한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
11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과 관련

된 자료는 아직 충분히 수습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연구의 필

요성과 가능성을 예시하기 위해 고심 끝에 선택된 자료가 경성제국대학 

회 졸업생 최창규가 �동아일보�에 년 월 일부터 월 일간 

연재한 ｢장강만리｣ 총 회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 년대 

일본에서는 다수의 중국기행문이 간행되었다
12

이러한 기행문학들은 

다케우치 요시미가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중국에 갔다 

와서 써버린다 고 비판했듯이 여행 안내서에 기반한 천편일률적

9 천진 앞의 글
10 이용범 ｢김태준의 사상자원과 학술실천｣ 성균관대 박사논문
11 이기훈의 ｢ 년대 동아일보의 중국인식－계몽과 혁명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시

각의 부침과 교차｣ �동방학지� 연세대 국학연구원 은 이상 연구사 검토에

서 분석된 한국인의 중국경험과는 약간 다른 층위에 위치해 있다 선행연구들이 신언

준 이동곡 김태준 배호 등의 인물들의 중국 직접경험에 기반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

는 데 반해 이기훈의 논문은 동아일보에 게재된 신문기사들의 총체적 흐름을 분석하

고 있는 차이가 있다
12 천진 ｢ 년대 초 동아시아의 성찰하는 주체와 현대중국의 표상－아쿠타가와 류노스

케 이동곡의 장소경험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Empire of Texts in Motion : Chinese, Korean, and Taiwanese Transculturations of 
Japanes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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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다수의 유사한 형태의 기행문들 곧 인지하고 

있던 스트레오타입을 현지경험 이후에 문자화하는 방식이 유행하던 시

점에 발간된 ｢장강만리｣는 몇 가지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

분의 중국 여행기가 상류계층 여행자로서의 경험
13

혹은 중국어를 하지 

못해 방 안에서 나가지 못했다는 회고
14

등 중국에 갔으되 중국인과는 제

한적 교류를 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최창규는 중국인들 속

에 섞여 생활하며 일정정도 이상의 중국어 회화와 필담을 통해 보다 심

화된 소통을 수행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 고전문학이 현상現像

하는 방식이다 영어권 화자의 경우 중국 고전문학에 대한 소양이 충분

하지 못하기에 좀처럼 전면화되지 못하고
15

일본의 여행기라 할지라도 

대개는 여행 안내서에 제시된 내용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최창규의 글

에서 소환되는 중국 고전문학은 화석화된 고전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때로는 동시대 중국의 현실을 드러내거나 한국의 고전문학 전통으로 

자꾸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장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그 외에도 김태준이 黃海를 건너 저의들의 부르지즘을 들으

라
16

는 선언과 함께 보여주었던 혁명에 추동되고 혁명을 이끌고자 하

는 중국 인민들의 모습 혁명에의 기대 등이 노출되고 있어 흥미롭다

최창규의 텍스트는 연구사의 맥락에서 저널리즘의 한 계열과 아카데

미즘의 한 계열이 중첩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논문의 시각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중국 고전문학의 소양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징

도 지니고 있다 ｢장강만리｣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13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송현순 옮김 ｢중국유기 支那遊記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전

집� 제이앤씨
14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비평사
15 이사벨라 버드 비숍 김태성․박종숙 옮김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효형출

판
16 천태산인 ｢문학혁명 후의 중국 문예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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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경험에 기반한 중국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그리고 동아시

아 범주에 대한 진지한 재인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역내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시공

간 속에서 다시 동아시아의 근대를 탐색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과 보조

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17

논문의 각 장 아편과 민중 미끄러지는 고전문학들 영속혁명에의 

기대 등은 연구사의 축적이 극히 미미한 가운데 텍스트의 반복적인 독

해를 통해 어렴풋하게 잡히는 실마리를 통해 계열화 시켜본 것으로 부족

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장에서는 민중 속에 깊게 자리잡은 아편이라는 

소재를 통해 중국사회의 난맥상과 동시에 최창규가 찾아낸 혁명에의 암

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장은 고전문학작품의 탄생장소를 찾아간 그

가 작품 속 이상과 현실중국의 낙차를 발견하며 또 자꾸만 한국 고전

문학 작품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모습들을 관찰한다 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을 말하기 위한 서술전략 속에서 역설적

으로 관찰되는 그의 혁명에 대한 기대를 살핀다

2. 아편과 민중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 회 졸업생인 최창규에 대한 연구사적 조명

은 많지 않다 경성제국대학의 경제연구회에 참여하였다는 것
18

해방 후 

서울대학교 중문과에 출강을 하거나
19

교육계에서 종사했던 것이 알려

17 박진영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장문석 ｢수이성 水

生 의 청포도－동아시아의 근대와 고향의 별자리｣ �상허학보� 상허학회
18 홍석표 �근대 한중교류의 기원� 이화여대 출판부
19 임형택林熒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 따르면 년대 초반 서울대학교 중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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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20

그 외에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로 지나문학과 회인 김태준

과 중국 궈모뤄郭沫若의 마르크스주의 역사서 �중국고대사회연구�를 

함께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한 것들이 밝혀져 있다
21

경성제대 회생의 졸업일자는 년 월이다 졸업이후의 행적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강만리｣에 기록된 상하이의 출발일자가 년 

월 일 그리고 그 전부터 중국에 건너와 수삭數朔동안을 어물어물

했다는 언급에 따르자면 최창규는 년 말∼ 년 초에 이르는 시

기부터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글에서는 좀

처럼 상하이 거주의 경험을 살펴보기 어려우나 이 시기 상하이 경험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국제도시로서 자본주의

의 또 다른 절정을 체현하는 가운데 조계지 내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

시정부 세계 각지의 사상가․활동가들이 모여드는 공간이자 동아시아 

지식인의 허브로 기능하기도 했던 우치야마 서점內山書店 등등 그러한 

말해지지 않은 경험들이 그의 여 일 월 일∼ 월 일에 걸친 상하이

로부터 쓰촨四川까지 대장정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최창규에 의하면 동기는 보다 명확하게 일개 조선청년으로서 중국 오

억 대중의 움직임을 실제로 한번 보자는
22

포부로 설명된다 물론 이 글

의 초점은 민중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나뉠 수 있다 그

것은 마치 중국이라는 용어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넓은 범주로 

산포되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장강만리｣에서 다루어진 다양하

수업에 출강한 최창규의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으며 �요재지이 聊齋志異 �강독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국 속문학 俗文學 을 커리큘럼의 핵심으로 삼았던 초기 경성제

국대학 지나문학지나어학 강좌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20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쪽
21 이용범 ｢김태준 초기이력의 재구성과 조선학의 새로운 맥락들｣ �임화 문학연구�

소명출판 쪽
22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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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범위한 대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화해본 결과 도출된 것이 

아편과 민중 미끄러지는 고전문학들 그리고 영속혁명에의 기대라

는 범박한 계열들이다 각 계열들은 서로 깔끔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

며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가운데 다른 대상의 전제 혹은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속혁명에의 기대는 내외의 압박을 받는 

민중들의 떨쳐 일어남을 기대하고 있으며 미끄러지는 고전문학들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고전의 인문지리를 민중들이 살아가고 있

는 현실세계와 접속시키며 민중의 삶 혁명의 기대라는 양방향으로 중국

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월 일 새벽 출항을 위해 전날 밤 미리 영국선적의 원저우溫州호에 

오른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면은 식염 밀수출 장면이었다 이러한 

글의 구성은 그의 여행기가 동시대 조선의 신문지면을 반분이상 차지하

던 중국에 대한 정치사적 전변의 기사들
23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던 사서

삼경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고전중국의 이미지

들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별건곤� 등에 실렸던 흥미위주의 기

사들에 가까운 소재이되 직접 경험이라는 핍진성과 그것이 흥미로 소모

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 대한 관심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것이었다

아편은 중국의 민중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층민들의 삶 속에 매우 깊

이 침투해있던 상황이었다 첫 번째 아편전쟁으로부터 기산하면 거의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년에도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아편이 광범위

하게 통용되고 있었다

나도 사람이닛가 이것 파라서 阿片도 먹어야 하고 담배도 먹어야 하고－

다시 한 배에 탄 自己 안해를 가릇치며

23 中國을 硏究할 必要가 업다면 엇지 朝鮮의 新聞雜誌의 紙面의 大部分을 中國記事에 消

費하고 잇는가 金台俊 ｢硏究室을 차저서－硏中一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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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도 밥을 먹어야 하지안소 이것이 오늘 하로 終日 잡은것인데 그

러케 밧고야 어듸 셈이되오

한다 江上에서 구물질로 歲月을 보내는 이 漁夫도 日常에 가장 必要한 것이 第

一로 阿片 이다 일하는 者에게 阿片을 주라 이러한 스로간이 잇슬수 잇

는지는 모르되 世上에는 이러한 스로간을 내세울수도 잇는 곳이 잇다고도 

할 수 잇다고 하면 筆者를 責하실분이 게실가 흰옷 닙은 勞動者와 農夫가 일

하는 者에게 막걸리를 주라 고 부르짓는다하면 責하실 분이 몃분이나 게십닛

가 中國勞動者는 적어도 이 地方의 우리가 막걸리를 願하는 것보다도 阿片

을 그 몃倍나 要求한다
24

심심하야 上陸하얏다 도라오는 길에 나루뱃사공이 阿片먹으러 갓다오십

닛가한다 우리나라 가트면 藥酒 한잔 하시고 오십닛가하는 셈이다
25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의 하층민 그리고 한국의 하층민들이 겹쳐

지는 가운데 중국의 노동자들은 밥보다도 아편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

준다 조선의 하층계급에게 음주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아편이 그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그 폐해는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조

선과 중국을 겹쳐보는 그의 시선은 한중관계의 독특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었다 장기역사적인 맥락에서 생성되어 온 문화적 공통성 이외에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중국의 정치사적 전변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반半

식민지를 겪은 중국은 약소민족으로서 자신을 재발견했고 그것은 조선

과 중국이 겪고 있는 제국주의의 침탈을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반이

었다 최창규는 ｢장강만리｣ 서술의 중간중간에 모호하게 계급적 측면으

24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25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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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시킬 여지를 암시하며 틈이 날 때마다 은은히 환기시킨다

嗜好品으로는 첫재로 阿片을 칠 수 밧게 업다 하로에 銅錢 몃푼버리밧게 못

하는 轎夫라도 이것 몃대 빨지 안코는 못겐띈다 그 苦役을 하는 그들의 눈瞳子

는 그들의 얼골빗은 地獄求景이나가면 어더볼 것을 예서보는가보다 하게 생각

된다 …중략… 料理店엘가도 依例히 上座는 阿片 먹는 座席이다 阿片에도 

亦是 品質의 高下가 만허 이곳서는 雲南産인 南土 點土 가 第一 나흔便이오 다

음이 西土인 陜西인바 川土인 四川産이 第一下品으로 돌니운다 한다 阿片自體

도 自體려니와 吸煙室에도 階級이 잇서 吸煙者의 階級을 딸하 層이만타
26

지옥구경이나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고역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눈동자는 아편으로 잠시나마 진정되나 그것은 뒷부분의 계급묘사와 함

께 결부되어 아편의 생산과 유통을 용인하는 사회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아편은 개인의 신체를 파괴하는 것 곧 경제활동인구를 소모시킨다 합

법화된 판매를 통한 세수稅收의 확보 다르게 말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해야 하는 국가가 재정적 이익을 위해 그것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계급갈등 심화의 여지를 해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편의 유통을 통해 적발되는 중화민국 국가시스템의 문란은 공산당

의 영향력 확대를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장강을 거슬러 올라 쓰촨성 만

현에
27

도착한 배에 세관海關이 올라와 승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특

정 품목에 대해서 과세課稅를 실시한다 각 성省별로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던 당시 전국적인 과세행정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들

26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27 만현萬縣 은 현재 충칭 重慶 시에 포함된 만주구萬州區 지역 일대를 일컫는다 당

시에는 쓰촨성 관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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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관할지역에 들어온 모든 이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배가 쓰촨성에 도달하기까지 통과 하게 되는 장쑤江蘇 안후이

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각 성의 오중과세 심지어 배

가 머무르는 모든 장소에서 징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關稅면 關稅나 바다먹어도 그만일터인데 罰金까지 바더먹어 생각사록 

어굴한 何氏는 입에 침이 말나도라간다

빠 징 罰金

이놈의 罰金領收證은 記念으로 꼭 두어두어야겟다

好記念 인용자 역－참 좋은 기념이다

이러닛가 共産黨이 대고 생기지 안흘수가 잇나 도적놈들 가느티 罰金－

이러한 酷稅는 四川以外에 四十餘種의 稅金을 賦課하는 곳이잇고 또 十餘年

後의 稅金을 豫賦하는 곳도 잇스며 게다 都大體 一國 안에서 가는 곳마다 稅金

이니 關稅라는 것이 存在한 以上 그리 酷稅될 것도 업고 怪異할 것도 업다 各

省의 財政이 獨立하야 거의 一國家와 가튼 以上 何如튼 빠라먹을수가 업서서 

못하지 아모럿케라도 주어부처노코 갈거먹을수가 잇는 限에는 徵收하는 것

이다
28

자신이 사는 지역에 전기시설이 불완전하여 상하이에서 자가용 발전

기 기계시설을 사서 돌아오던 허씨何氏는 관세에 더해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 이러닛가 共産黨이 대고 생기지 안흘수가 잇나 도적놈들 가느

티 罰金－이라는 발언을 배치한 전략은 장면을 적절하게 마무리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

28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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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준다 최창규의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 절에서 다룰 영속혁명에의 

기대로 보다 구체화되어가게 된다

아편을 통해 본 중국의 민중 그리고 중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찰은 

여행자로서의 관찰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과 같이 생활하며 대화하는 과

정에서 만들어져 간 것이었다 선박 내 선실은 다인실이었고 최창규는 

중국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며 그들에 대한 인식을 넓혀갔다

萬縣서 釀酒業을 한다는 나히 三十二十歲 되어보이는 친구의 자기자랑

의 장광설을 들으며 짐 속의 고기 통조림 자랑만 하지 말고 좀 꺼내보지

라고 생각하는 장면
29

등은 유머러스하면서도 살아있는 현대 중국인을 

그려주고 있으며 여행기의 리얼리티를 극대화 하고 있다 여산廬山 서

현사棲賢寺에서 만난 한 스님과의 술자리 또한 기존의 중국 여행기에서

는 볼 수 없는 경험담이었다

한盞술이 두盞술이 되고 한斤 사온 甁 저윽히 들기에 가벼워젓슬 때에는 多

少內心之事가 醉中에 나오는 格으로 不滿이 나온다 曰 和尙이라고 獨身生活

할 必要가 어듸잇는냐 曰 술잔이나 할줄아는 사람이면 좀하기로서 어떠며 曰 

이절에서 年收로 三百石을 하는데 바다가고 빼서가고 무러주고하면 百石도 채

못남는다 等等 그래도 百石이라도 남는 것은 아직 이 附近에는 水利組合이 안

생기인 關係일것이며 帶妻하고 십흔 生覺이 좀잇는 것은 아직도 俗塵의 자릿 

자릿한맛을 잇지 못한 돌중인 所以인가
30

젊은 스님이 가진 육체적 욕망과 더불어 절이라는 종교시설이 실상은 

지주로서 지역사회와 경제적으로 관계맺고 있는 양상이 노출된다 최창

규는 또 다른 여행기인 ｢남중국탐기여행南中國耽奇旅行 ｣ �동광�

29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30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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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浙江省 푸퉈산普陀山일대의 관음신앙에 기반한 이백여 대소 사

찰을 방문하고 있다 기복신앙으로서 대중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

는 모습들이 비판적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中國으로 하여금 오직 無益

有害한 存在이다 中國革命이 完成統一되는 날이면 普陀山의 存在는 抹

消될 것이다
31

며 중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통종교

의 세속화를 바라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종교의 지배권력에 부역해 온 과거는 엄

혹하게 비판받았고 또 사회의 현상유지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최창규는 그것을 미신의 아편으로 비유한다

迷信의 阿片 은 업는 大衆뿐만아니라 잇는 一群에게 더욱 甚하다 올나

오면 본 寺刹 廟宇가 거의 軍營이나 警察官廳으로 實用化되엇슴에 反하야 예

서는 새로히 大刹이 新築되며 古佛이 燦爛한 金衣를 다시닙으며 數十萬金의 

舍利塔이 建設된다
32

아편은 중국사회를 중층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삼민주의를 내세운 국민당 정부는 민권 민주 민생에 있어 혁

명적인 변화를 제시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청에서 중화민국으로 넘어가

면서 지방분권적인 수탈은 더 악화되었다 다수의 하층민들에게 제국주

의의 침탈은 서양제국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아편의 유통이 유지되는 

것처럼 구사회의 지속이라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다가왔다 여행자이면

서도 중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또 대화를 통한 소통을 통해 최창규는 

지나가 아닌 중국의 모습을 관찰해내고 있었다

31 최창규 ｢南中國耽奇旅行｣ �동광� 쪽
32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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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끄러지는 고전문학들

최창규는 ｢장강만리｣의 서두에서 오억 중국 대중의 움직임을 직접 보

고 싶다는 것과 동시에 一個中國文學徒인 나로서 古代中國文學的 遺跡

에 눈에 띄우는대로 興味的一瞥을 던지자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 중국 고전문학기행이라고 할 만한 여행의 또 다른 성격은

동아일보라는 저널리즘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흥미가 돋는 지점이었음이 

분명하다 조선적인 것이라는 테마가 높은 상품성과 동시에 위험성을 

지녔다면 중국의 고전문학은 상품성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위험성 자체

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장강의 여로는 고전과 현실이 중첩된 공간으로 다시 현상하

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여행기나 안내서에 의존한 여타의 여행기
33

와

는 전혀 다른 차원의 중국인식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

만 그는 역사적 장소에 도달하여 전고典故를 소환하면서도 결코 순수

한 전고만이 아닌 현실 중국과 결부된 혹은 한국의 문학전통과의 결합

그리고 혁명에의 암시를 함께 배치하고 있다

황학루와 악양루에 대한 서술이 대표적이다

千古의 大詩人李白도

昔人己乘黃鶴去
34

33 천진 ｢ 년대 초 동아시아의 성찰하는 주체와 현대중국의 표상－아쿠타가와 류노

스케 이동곡의 장소 경험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 쪽
34 당唐 최호 崔顥 의 ｢황학루黃鶴樓 ｣이다 옛사람 이미 황학 타고 가버려 이곳엔 

속절없이 황학루만 남았구나 황학은 한번 떠나 다시 오지 않고 흰 구름만 천년토록 

공연히 떠다니네 한양 땅 나무는 맑은 내에 뚜렷하고 앵무주에 방초는 무성하구나



286

云云의 崔顥의 七律一首에 敢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오직

故人西辭黃鶴樓
35

云云의 一絶한 句로 수염을 싯고말게한 黃鶴樓의 景致는 안인게안니라 조

타 더욱히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36

의 漢陽을 바래다보는 景致가 더욱조타 이 景致만은 黃鶴一去不復返이라

도 古今이 不變할 것이다 樓臺는 이미 祝融의 禍를 當한지 오래엿스며 그 자

리에 只今은 煉瓦製에 時計까지부튼 洋風樓臺로 變하얏는데 樓臺內部는 全部

飮食店 寫眞館 觀相匠이로 차고마럿다 아모리 景致는 조치만은 이꼴을 보고

야 登仙한 費文禪가 다시야 黃鶴을 타고와서 놀고갈理가 萬無하다 그러나 이

것도 現代中國의 한가지 프로필이라할수잇다 寫眞館에서 요전타기 前의 黃

鶴樓寫眞을 사서듸러다보니 人世의 變遷의 넘어도 甚한 恨을 禁치 못하겟다
37

날 저무니 고향은 어디에 있는고 물안개 핀 강가에서 수심에 잠기네昔人已乘黃鶴

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複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曆曆漢陽樹 芳草萋萋鸚鵡

洲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송재소․최경열․이철희․강지희․김영죽․

최영옥 역주 �역주 당시삼백수� 전통문화연구회 ∼ 쪽
35 당唐 이백李白 의 ｢광릉 가는 맹호연을 보내며送孟浩然之廣陵 ｣이다 친구는 서

쪽으로 황학루를 작별하고 안개 끼고 꽃 핀 삼월 양주로 내려간다 외로운 배 먼 그

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보이는 건 하늘 끝으로 흐르는 장강뿐故人西辭黃鶴樓

煙花三月下揚州 孤帆遠影碧空盡 唯見長江天際流 송재소․최경열․이철희․강지

희․김영죽․최영옥 역주 �역주 당시삼백수� 전통문화연구회 쪽
36 앞의 최호의 시 제 구이다
37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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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설명없이 배치되는 당시唐詩는 그것이 당대當代까지도 설

명없이 배치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두 수의 한시

와 그것이 노래한 황학루의 경치를 직접 목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문

화 기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창규는 고전문학과 풍경의 세계에서 내러

티브를 완결시키지 않는다 불타버린 누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서양풍

의 건물에 틈입한 음식점 사진관 관상쟁이로 인해 고전문학의 고아한 

풍광은 순식간에 어그러진다 그가 현대 중국의 프로필 이라고 명명

한 이 장면은 어쩌면 위대한 과거 문명의 빛을 잃고 몰락해버린 현재의 

지나를 현시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지나라는 용어가 설득

력을 지니고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상당한 수준의 

현실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던 데에 있었다 그것은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인� 등에 쓰인 민족성론과 유사하게 일부를 곧바로 전체로 치환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장면은 중

층적이고 입체적인 여러 가지 중국 이미지 중의 하나인 것으로 여행기 

전반에 놓인 다른 장면들과 함께 더 큰 총체를 구성한다

고전문학 세계와 현대중국의 낙차는 악양루에서도 발견된다

여페는 左右로 寫眞館이 버틔여잇고 二層樓에는 老子님을 모시어서 岳陽樓

가 老關廟가 되어잇스며 얼크러진 기와장 터진바람벽 문어진담 於是乎重修期

成會가 成立될 理由가 넘고넘는다 그러나 會牌만히 어지간이 꺼매진품을 보

니 엇재 얼는 重修工事가 着手될 것 갓지도 아니하다

昔聞洞庭湖한 筆者가 今上岳陽樓하니 果然 吳楚東南圻
38

이다
39

38 당唐 두보杜甫 의 ｢악양루에 올라서登岳陽樓 ｣이다 옛날에 洞庭水를 들었는데

이제서야 악양루에 오르네 吳와 楚는 동남으로 나뉘었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떠 

있도다 벗들에게선 소식 한 자 없는데 늙고 병든 몸만 외로운 배 안에 있네 오랑캐 

말이 관산 북쪽에 있어 난간에 기대니 눈물콧물이 흐른다昔聞洞庭水 今上嶽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 戎馬關山北 憑軒涕泗流 송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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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인 두 누대 이외에도 중국의 도처는 민국혁명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증국번曾國藩의 사당은 공안국公安局이 되어 있었고 가의賈

誼의 고택은 파출소가 되어 있었다
40

소동파蘇東坡의 비파정琵琶亭은 

정거장 창고로 백거이白居易의 �비파행琵琶行 �의 무대가 되었던 강가

는 일청기선회사日淸汽船會社의 부두가 되어있었다
41

고전문학의 세계

를 재확인하려는 시선은 오히려 현대중국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중국을 

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다른 한편 고전문학을 찾으려던 시선은 무의식중에 중국이 아닌 조선

으로 향한다 그것은 중국고전문학과 한국고전문학의 이제는 서로 뒤엉

켜 잘 분리되지 않는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항우가 최후를 맞이한 

오강烏江에 이르러 최창규는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를 인용한다

楚霸王의 壯한뜻도 죽기도곤 離別설어 

玉帳悲歌에 눈물은 지엇스나 

至今에 烏江風浪에 우단말업세라
42

史記에 눈이젓고 楚漢歌에 귀가저즌 우리의 시조는 한문학 소양이 

작품의 구성에 있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적벽을 

지나며 �삼국지연의�와 �적벽부�를 자연스레 연상하고 赤壁을그저가

랴 蘇東坡노든 風月 依舊하야잇다만은 曹孟德一世之雄 于今에 安在哉

오
43

같은 시조를 떠올리는 장면이야말로 중국고전문학이 한국문학에 

최경열․이철희․강지희․김영죽․최영옥 역주 �역주 당시삼백수� 전통문화연구

회 쪽
39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40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41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42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43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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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 아니 그 불가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시조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 새롭게 발흥하게 된 판소리와 한글

소설에서도 그러한 관계는 여지없이 확인된다 쓰촨성 윈양현雲陽縣을 

지나며 최창규는 �삼국지연의�의 장비를 떠올린다
44

對岸山中服에는 義釋嚴顔하며 御使丈母月梅의 응덩이에 닷칠 念慮가 

잇섯든만큼 배는 크되 性은 急하야 門박게서 칼뽑아들고 草廬로 뛰여들어갈

번땍한 翼德張飛를 모신 桓侯廟가 잇다
45

능수능란한 명창의 사설 혹은 소설가의 손 아래에서 유비의 입촉入

蜀과 ｢춘향전｣의 월매 그리고 삼고초려의 화소가 현란하게 갈마들며

이 모든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 지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심청전｣도 

또 하나의 좋은 사례였다

반듯이 눈을 뜨고 지나처야겟다고 생각한 汨羅水는 午前 다섯 時 아직 咫尺

이 희미한 黎明裡에 지나친다 인당수로가는 沈淸이는 汨羅水를 바라보니 屈

三閭 魚腹忠魂 無量도하도든가하고 불넛거니와 조금만 江이 더욱 어두운 中

44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시詩 부賦 연의燕義 가 계층적 차이 없이 동시적으로 

배치된 최창규 내부의 논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통시대 분명

한 격차가 존재했던 존재들을 균질화시켜 배치시킨 이면에는 지나문학사를 구성한 

제국학지의 영향력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지적이나 최창규가 보여준 

문학장르의 무차별적인 배치는 반드시 제국대학의 학지를 개입시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과거 시문詩文 과 속문학 俗文學 의 장르적 위계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고 그러한 위계를 무너뜨린 것이 지나문학연구의 성과인 것도 맞다 그러나 위계의 

존재가 위계의 상시작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덕무가 ｢사소절士小節 ｣에서 연

의 소설에 대한 독서를 경계한 바야 말로 위계의 작동이 전일적 全一的 이지 못했음을 

드러내주는 근거가 아닐까 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최창규 그리고 전통적 지식을 겸비

한 식민지시기 지식인 내부의 한문학 한국문학을 사유하는 독자적인 논리를 발굴하

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45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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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는만큼 저윽히 쓸쓸하여 보인다
46

중국 고전문학의 발상지에서 자신의 고전문학 소양을 되새기는 가운

데 한문학이 국적을 심문받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중국 고전문학과 한

국문학의 긴밀한 관계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역사적 현장에서 고전문

학을 다시 떠올리는 작업이 자꾸만 현실중국 또 한국의 문학전통을 소

환하는 가운데 최창규의 시각은 점차 계급주의적 해석의 방향으로 인도

된다

일즉이 太白이

噫噓巇乎 高哉蜀道之難 難於上靑天
47

이라고 한만큼 蜀道의 險難은 想像을 끗는바가 잇다 짐을 지고 가다가는 

수이고 가다가는 주저안는 步行客들의 辛苦는 말할 餘地가 업다 難於上靑天

이라는 形容은 飛行機가 이 峻嶺斷崖를 數百尺眼下로 내려구버보며 지나치는 

今日에도 妥當하며 汽船은커녕 木船도 못타고 步行하는 大衆에게는 飛行機航

路가 된 蜀道 亦是 難於上靑天일 것이다 勿論 太白 先生이 얼근하여 한 首를 

플때에 一千二百餘年後의 今日之盛業이며 快事인 同時에 大慘劇인 이 現象까

지 미루어 生覺하지는 못하얏겟지만 이것이 두가지 意味에서 今日까지 妥當을 

갓게 되는 것이 妙하다면 妙하고 奇하다면 奇하다
48

46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47 당唐 이백李白 의 ｢촉도의 험난함蜀道難 ｣의 첫 구절이다 와아 높고도 높구나

蜀道의 험난함이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렵구나 송재소․최경열․이철희․강지

희․김영죽․최영옥 역주 �역주 당시삼백수� 전통문화연구회 쪽
48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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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의 초입인 구당협瞿唐峽을 지나며 그는 이백의 ｢촉도난蜀道

難 ｣을 떠올린다 촉으로 들어가는 길의 험난함이 오늘날에는 계급적 분

화로 인해 비행기나 기선을 타고 쉽게 지나가는 부류와 걸어서 통과해

야 하는 하층계급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의 서술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심화의 시작지점을 찾았지만 보

다 더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중국사회에서는 아직 아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고전문학에서 출발한 사유가 그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간단계들이 더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도처에서 어떠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배 위

에서 굴원의 고향인 귀주현歸州縣 오늘날의 秭归县을 바라보면서 그는 굴

원과 왕소군을 떠올리지만 정작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성벽에 쓰인 打倒

帝國主義 의 표어였다
49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양쯔강 일대에 

빼곡이 들어찬 열강들의 조계지와 매판자본 군벌의 전횡으로 혼란한 중

국의 가야 할 길이기도 했다 백아절현의 고사가 전하는 백아대伯牙臺를 

보고 내려오는 도중 그는 민국혁명의 의총義塚들을 발견한다

山南面은 全部古塚이다 그 中에 民國二年□月鄂軍義塚 黎元洪書라는 墓

碑를 세운 矩形의 荒塚이 여긔저긔 보인다 革命에 피부린 義塚을 모다가 똑가

티된 그 義塚을 一一히 듸러다보앗다 塚을 덥흔 靑草가 너머도 성긴 것은 무친 

勇士의 뜨거운 氣運으로 因하야 말나버린 所以는 안일터이지－ …중략…

길가마다 軍人과 警官이 들석들석한다 戰爭이 始作되거나 또는 엊그제 戰爭

을 격고난듯하다 戰爭에 시달니고 軍人에게 복다기고 남음이업는 市民은 長江

의 물흐르듯이 悠悠하다 …중략… 모든 것이 破壞後 建設에 이르기까지의 

半路程인 락時代中에 잇다
50

49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50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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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군벌들 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는 보다 본질적인 변혁

을 희구했고 실제로 청조의 몰락을 이끌어 낸 민국혁명을 회상한다 혁

명을 위해 피뿌린 의총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는 행위는 그들에게 바

치는 일종의 경의敬意가 느껴지기까지 한다 민국혁명의 의사들을 지금 

소환하는 것은 현실중국의 대변혁을 다시 한번 꿈꾸는 일이었다 世界

의 一切를 破壞하고 世界의 一切를 建設한다는 목소리가 막바지에 겹쳐

지는 가운데 그의 언설은 혁명에 대한 기대로 이행한다

4. 영속혁명에의 기대
51

식민지시기 조선 내부 지성사의 계보에서 보자면 최창규의 중국인식

은 이동곡 신언준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현지경험 저널리즘의 한 계열

과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로 요약되는 아카데미즘의 계열 그리고 전

통 한문학이 강한 중력을 발휘하는 복합공간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중 ｢장강만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제국대학 학

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것은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 커리큘

럼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최창규가 재학중일 당시의 수업내용

은 주로 강사 가라시마 다케시의 스승 시오노야 온鹽谷溫의 전문분야인 

원곡元曲과 명대 소설 등의 속문학이었다
52

원․명元明 속문학에 대한 

51 이 글에서 영속혁명은 이동곡이 말한 만성적 혁명 지속되는 혁명 그리고 완결되지 

않는 혁명 등을 일컫기 위해 이용되었다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해당 용어가 국제 공산

주의 운동사에서 트로츠키가 사용한 영구혁명론에서 주로 쓰이는 

의 역어라는 점 그리고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트로츠키를 소환하게 되는 위험성

을 지적해주셨다 타당한 지적이나 더 나은 용어를 아직 찾지 못했기에 그런 맥락에 유

의하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자 한다
52 이용범 앞의 글 ∼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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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는 애초에 현실중국은 극히 축소되어 있었고 또 전통적인 문학범

주인 시문詩文과도 거리가 있었기에 그것이 ｢장강만리｣에 전면화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제국대학 아카데미즘의 지배하는 

지知 이자 제국주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은 은연중 작동하고 있었으나

최창규의 글 속에서 그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시 중국 인식의 계보로 넘어가보면 최창규의 인식론적 기반이 한문

학과 현실중국이었던 점은 년대 개벽사 특파원 이동곡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 차이점이 명확한 지점이 있다 한문학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

다 년대 개벽사는 전통의 재해석보다는 현실문제에 더욱 집중했는

데
53

그것은 중국에 대한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과 한국이 공유

하고 있는 한문학이라는 대상이 과거에 속한 것으로 현실의 외부에 있

는 것으로 놓이게 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사유하

는데 있어서 과거의 문화유산은 고민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는 점

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문학을 치지도외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논의에 활

용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자의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각은 혁명이라는 지점

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년대 개벽사 특파원 이동곡은 중국의 당대

사를 만성적 혁명의 과정으로 파악했다 그것은 지속되는 혁명 혹은 

완결되지 않는 혁명을 의미했다 그는 신해혁명 신문화운동 ․ 운동

민중운동 사회주의 혁명의 연쇄적인 경로를 예언했으며 년대 현

재 그것은 일정부분 실현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은 만성적 혁명의 도정

에서 ․ 운동의 원만한 승리와 일층 더 나아가 최후의 해결을 가능

케 하는 기반이자 계기로 제시되었다
54

최창규가 이동곡의 논리를 인지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민중의 삶의 모습을 관찰

53 한기형 ｢배제된 전통론과 전통인식의 당대성｣ �상허학보� 상허학회
54 한기형 앞의 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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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전문학의 아취雅趣를 해체시켜 나가며 그가 도달해 나간 지점

에는 현실개벽을 위한 혁명에의 기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行政과 金融이 絶對 軍閥의 勢力下에 잇다 敎育行政에 이르기까지 大劇場 

大料理店에 이르기까지 勢力과 金力이 모다 軍閥의 手中에서 弄絡되고 잇다

主權의 軍閥의 掌握中에 잇는 重慶市의 文化施設은 資本主義 黎明期에 處하는 

어수룩하기 짝이업는 現狀이다 적어도 封建主義末路다 資本主義黎明期에 介

在한 重慶은 다른 모든 現代資本主義都市와 가튼 經路을 발버 發展될것이냐

이것은 筆者는 否定한다

激流가치미는 思潮의 大勢는 이 重慶市로 하야금 急轉直下의 形勢로 飛躍

을 거듭하야 發展하는 中에 只今 바야흐로 숨싹을보인 大衆의 勢力은 이와 아

울러 아니 이보다도 一層急한 速度로 膨脹하야 가장 單期間內에 다른 모든 都

市와 竝行될것이라고 밋는다 또 이에 밋치는 동안의 모든 事態의 勃發과 아울

러 이러나는 軋轢과 鬪爭은 적지 아니한 敎訓을 우리에게 주는바가 잇슬 것을 

斷定한다
55

최창규는 중국 자본주의를 그 흔한 제 기는커녕 제 기를 겨우 들어

슨 듯한
56

단계로 파악한다 군벌이 전횡을 일삼는 가운데 그는 격류가 

치미는 사조의 대세가 바야흐로 숨싹을 보인 대중의 세력을 각성시켜 

그들이 주도하는 변화과정 곧 알력과 투쟁을 거쳐 자본주의의 다음 단

계로 비약할 것을 기대한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도시와의 병행을 내세워 

마치 경제발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술전략의 이면에는 사조라는 

용어선택과 더불어 급전직하 비약 등을 통해 민중에 의한 혁명이 강

하게 암시되고 있다

55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56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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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만 四川民衆이 어느때까지 이들 軍閥미테서 그 搾取와 劫奪을 甘

受할는지 이것은 큰 疑問이다 …중략… 그러면 오직 軍閥을 업샐수잇는 者 

오직 民衆이 잇슬뿐일가 何如間 어느 때까지 이 軍閥이라는 것이 그대로 잇슬

수가 업는것만이 事實이면 四川軍閥의 末路는 가장 興味잇는 事實일것이며 이 

消滅에 이르기까지의 民衆의 實踐 過程은 적지아니한 敎訓이 될 것이다 또오

직 우리에게 直接關係가업는 中國奧地에 蟄居하는 一群의 軍閥의 興亡이라하

야 우리는 오직 興味眼으로만 對岸火視함에 끗칠것일가 勿論 軍閥興亡 其自

體는 우리에게 아모 關係가 업다 그러나 四川五十萬民衆이 밟는바 實踐過程

만은 우리의 一大關心事이라고 筆者는 밋는바이다
57

군벌을 없앨 수 있는자 오직 민중만이 있을 뿐인가라는 서술은 세

계대세의 필연적 결과인 민중의 급속적 각성과 결부되며 나아가 민중

의 군벌을 없애 나가는 실천과정 곧 에둘러 말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표현은 조선의 민중에게도 적지 아니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검

열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의 선을 긋는 

서술전략은 지속적으로 그 행간의 함의를 문면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는 민중의 각성은 비

교적 모호한 방향성으로 독해될 수 있다 그것은 현 민중의 상황과 목표

로 하는 미래 간의 너무도 큰 간극 때문이다 아편에 중독된 민중의 상황

은 년전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자본주의 발전단계의 초기단계에 

이제야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은 사회주의 혁명까지 너무도 많은 단

계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여전히 사회주의 혁

명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주체로서 공산당을 가리키고 있었다

공산당은 여로의 중간중간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강안에 늘

57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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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沒落帝國主義－云云의 長文으로부터 曰 擴大紅軍 打倒三民主義 等 

短句等等
58

의 공산당의 표어들로부터 시작하여 배의 항행을 저애沮礙

하거나 야간항행을 단념하게 하는 교전들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의 

선박 습격 공산당원 명이 잠입하였다는 풍설과 함께 내려진 계엄령

후난湖南 소비에트 정부에 대한 언급 등은 보이지 않는 공산당을 서술

가능성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구체화하고 있었다 볼 수 없는 혹은 서

술될 수 없는 공산당 어쩌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지도 모르는 상황

에서 글의 저자는 다양한 간접적 서술방식을 취한다 상하이로 다시 돌

아오는 과정에서 장시성江西省을 지나치며 그는 공산군의 천하 毛澤

東의 贛省 을 다룬다 가치판단과 호의들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공산당 정보의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

을 취한다

全省이 赤化된지라 이 地域內의 누구 하나가 黨員이 아니며 軍人의 一分子

가 아니리오만은 그 中 큼직큼직한 軍隊는 다음과 갓다

紅軍總司令兼四軍軍長 朱德 一萬名

第五軍軍長 彭德懷 一萬五千名

第六軍軍長 黃公略 四千名

第六軍第二縱隊司令 李韻九 二千名

第六軍第二縱隊司令 羅炳輝 五千名

第一團長 方志敏 三千名

第二團長 周郁文 二千名

第三團長 河武東 三千名

58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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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團長 段月泉 千名

赤衛軍第一路總指揮 邱訓民 千名

雜軍 胡竹笙 三千名

同上 李燦 千名

同上 劉作述 千名

同上 陳競進 千名

同上 侯萬元 千名

其他總計六萬名으로 稱한다
59

질서정연한 군대의 대오가 구체적인 실감을 주는 숫자와 함께 결합하

여 제시되고 중국 공산당군은 그 존재감을 조선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

게 된다 물론 그것은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제약 

속에서 구성된 최대치의 것으로 혁명의 방향을 지시하되 혁명의 방향으

로 이끄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고

전문학과 유머러스한 서술과 더불어 ｢장강만리｣ 전체를 일관하고 있었

다 충칭의 한 고아원에서 그는 숨겨져 있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只今은 單純한 意味에서 求하기 어려운 新靑年雜誌가 初號부터 가지런이 

雜誌閱覽室 한복판에 꼬치어잇는 것을 본 나는 흘너나오는 微笑를 禁치 못하

엿다
60

단순한 의미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시일이 지나 구하기 어렵다

59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60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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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지만 단순한 의미라는 말을 삽입하여 역으로 강조한 것은 �신

청년�이 부르짖은 신사조와 사회변혁 그리고 깊게 관여한 중국의 레

닌 陳獨秀
61

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를 열어나갈 

어린이들의 공간에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신청년�및 중국 공산당의 영

수가 자리잡고 있기에 그는 미소를 금치 못한다 아이들을 구하라救救

孩子 는 �광인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서술은 결국 오

고 말 그 날 혁명이라 해야 할지 해방이라 해야 할지 모를 그 언젠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장강만리｣는 장강을 중국의 정신적 중추신경이자 물질적 화수분으

로 정의하며 그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中樞神經으로

서는 痲痹된 神經이며 화수분으로서는 저윽히 客코가 들엇지만 장

강이 눈뜨는 날 장강이 짓는起－인용자 날에는 중국을 분할하고 있는 

軍閥 貪官汚吏의 酷歛 奸商輩 조계지를 설치하고 중국을 수탈하는 서

구 열강 등을 일소하고 오직 물만히 흘으게 될 것을 예언한다 장강을 

중국 그리고 중국민중에 비유하고 있다 그 날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얼마 동안은 大小修羅場을 몃번 거듭나야만할 必然的 形勢 에 처해 있지

만 돗는 싹은 반드시 욱어지고야만다
62

며 영속혁명의 끝에 오고야 말 

희망적 미래를 예언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나는 중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 이 국민적 

61 최창규 ｢장강만리 ｣ �동아일보�
62 이 문단의 직접 인용은 모두 최창규 ｢장강만리 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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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목격한 후 그래도 역시 중국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극도로 

퇴폐한 관능주의자 아니면 천박한 중국취미를 동경하는 자일 것이다 아니 중

국인이라고 해도 마음의 눈만 멀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일개의 여행객보다 훨

씬 더 혐오감에 견디기 힘들 것이다
63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중국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과 타자의 좁혀질 

수 없는 거리를 인정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나와 같이 슬픔을 항상 몸

에 지니고 있는 지나인이라는 표현으로 보편적 인류애의 차원에서 타

자성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보다 한 걸음 중국에 다가갔다

한국인은 식민지시기 조선인은 아니 최창규는 어떠했는가 한중관

계는 일중관계와는 또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손

쉽게 중국의 영향력으로만 해석되어 온 매우 높은 수준의 상동성相同性

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유지할 수 있었던 중국과의 거리는 중국에 대

한 상대화를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었다
64

반면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분리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청淸에 대한 거리두기는 황명皇明이

라는 대립항과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식민지 시기의 

분리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강제에 의한 것으로 대상에 대한 본질

적인 사유는 충분히 전개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지나와 동양 그리고 중국이라는 범주는 충분

히 깊게 고민되지 못했다 서구라는 대타자의 시선을 내재화한 재귀적 

오리엔탈리즘 의 재생산
65

그리고 동아시아 담론의 유

행기에도 민족주의가 사유의 기반이 되어 일본과 중국이라는 제국 그 

63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앞의 글 쪽
64 고노시 다카미쓰 배관문․김병숙․이미령 옮김 �일본은 왜 일본인가－국호의 유래

와 역사� 모시는사람들
65 황쥔지에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 너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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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대면시키지 않고 동아시아론을 지렛대로 

세계를 논하고자 했던 상황
66

등은 분명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안타까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로 식민지시기와 냉전이

라는 단절의 기간을 공백으로 둔 채 고전문학에 대한 지식과 한중수교 

이후 정치․경제적 존재가 접합된 기묘한 중국의 이미지는 우리의 앞에 

거대한 연구과제가 남겨져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장강만리｣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하는 작업이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모습과 고전문학

에 기반하여 생산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현실중국 한국의 

문학전통과 분리되기 어려운 지점들 마지막으로 식민지 민중들에게도 

절실했을 혁명에의 기대 등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장강만

리｣는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수많은 관련 텍스트 중의 일부이다 이 논문

을 통해서 실시된 초보적인 분석들은 추후 더 많은 텍스트의 집중적인 수

집․정리 독서와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정교화되고 발전되며 종내에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작업은 자료의 축적과 정리 그리고 과감한 질문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은 동아시아에 포함될 수 있

는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 범주가 역내 동등한 국민국가들

의 산술적 결합인 것처럼 논의되는 가운데 은폐되는 비대칭성 혹은 불

균등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주체 간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동등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동등성으로 인한 사유의 제약이 역사문화적 영향

력의 비대칭성을 지우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동

아시아 범주에 대한 사유의 다음 단계는 그 역사문화적 영향력의 비대칭

성과 원칙적 동등성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66 류준필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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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어쩌면 동아시아 범주를 초과하는 중국이라는 대상에 대한 

재인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국의 위치와 존재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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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 회 졸업생 최창규의 장편 연재 

｢장강만리｣를 기초자료로 삼아 식민지시기 한국인들의 중국인식의 일

단을 살펴보는 한편 더 나아가 중국범주를 사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의 독자적인 역사경험에 근거한 성찰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유사 이래 중국이 가장 약했던 최근 년의 경험은 서구와 일본이라

는 타자가 내려 준 정의가 보편적인 것인 양 통용되게 만들었으며 한국

사가 겪은 식민지와 냉전은 인접국가로서의 경험을 제약하거나 단절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제시켰다 인식론적 단절 속에서 한국인의 중국인식

은 근대의 대타자大他者들이 강요한 것과 냉전기 제 세계의 지배적인 

인식론 그리고 근대적 단절 이전의 심원한 고전세계의 것들 그리고 대

국굴기 이후의 또 다른 모습 등이 국지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반복참조

하는 형태로 파편화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최창규는 년 상하이를 떠나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충칭重慶에 

이르는 긴 여행을 기획한다 장강을 연한 다수의 고전문학의 장소들을 

유유히 살피는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현실중국의 틈입으로 인해 고소를 

금할 길이 없는 유머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아편과 민중 정치

적 혼란함과 공산당의 발호와 마주친다 그가 발견한 중국은 다케우치 

요시미의 고전지나와 현실중국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양자가 끈끈하게 병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으며 이동곡이 발견한 것

처럼 영구혁명을 기대하며 그에 연계된 조선의 미래를 꿈꾸는 가운데

조선과 중국이 분리되지 않는 오래된 과거들의 기억이기도 했다 현실정

체政體로서의 중국 역사․문화적 범주로서의 중국 제국주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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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화되는 지나와 동양 그리고 중국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모습들

의 상호교섭과 착종은 담론화되지 않은 혹은 담론화되지 못할 부분이면

서 아직까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핵심어 : 중국, 동양, 동아시아, 혁명, 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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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Sina’ and ‘Japan's Orient’,
“Ten Thousands Miles Along Changjiang”

Pose an issue of modern Korean perception of China

Lee, Yong-beom

This thesis analysis travelogue “Jang gang man li(長江萬里)” of Choi Chang-gyu, 

who is the first graduate of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in Keijo 

Imperial University. By doing so, try to examine unknown aspects of modern Koreans’ 

perception of China during colonial period. The article shows necessity of study on 

modern Korean perception of China.

The history of China’s weakest 100 years since the Opium war has made Western 

and Japanese definitions of China - ‘Sina’ - universal. Korean perception of China have 

been suspended in colonial and cold war period. It became a kind of epistemological 

discontinuity. Nowadays Korean have Chinese images given by ‘Others’, not their own. 

The image of China in Korea is exceedingly fragmented, which is a rough collage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economic monster after ‘Rise of China.’

Choi Chang-gyu left Shanghai in 1931 to plan a long trip to the Chongqing along 

the Yangtze River. The travel through places of stage of ancient Chinese literature pro-

duce rich and various images. He observes China with the viewpoint such as ‘opium 

and people’, ‘Classical literature’, and ‘permanent revolution.’ The China he discovered 

cannot be explained simple dichotomy of Takeuchi Yoshimi’s ‘Old-Sina’ and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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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ather, it is more close to vision of the ‘permanent revolution’ of Lee Dong-gok 

expected. Choi showed us old memorie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now in-

separable and revolutionary future for suffering colony and half-colony. China could be 

understand as a player of realpolitik, historical-cultural category, derogative ‘Sina(支

那)’ or ‘Toyo(東洋)’, place where people struggle under the pressure of imperialism, and 

could be the whole mix of  mentioned above. That part is not examined nor elucidated 

yet, need to be explored.

Keywords : China, Toyo, East Asia, revolutio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