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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화회관은 각 국가에 있는 화교들이 만든 상공회의소 혹은 교민협회 같은 역할을

수행한 조직이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17세기 중반 명향사라는

조직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는 단순한 화교 커뮤니티로 출발해서 명향회관이라는 조

직화를 거쳐 중화회관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두 기관은 지연(地緣)이라는 공통

점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기별로 연결되었다. 베트남 정권은 명향사를 화교를 관리하

는데 활용하였고, 이는 중화회관 시기에서도 이어졌다. 명향사의 특성은 베트남 중화

회관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갖게 하였다. 천후사당과 관우사당을 두고 복과 안녕

을 빌었으며, 중요한 화교 조상을 기리는 사당을 두었다. 또한 혈통별로 각기 달리

화교를 관리하여 중화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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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화교(華僑)는 중국 본토 이외 국가나 권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사람이다. 중

국 국적을 가졌던 1세대 화교들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그들의 자손은 2세 3세로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현지 국적을 취득한 화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대만교무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세계 화교 인구는 4,933만명인데 이중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는 3,438만명으로 전체 화교 수의 69.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화교가 1084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태국(701만명), 말레이시아(672만명), 싱가포르(301만명) 순이다. 베트남 화교 인구는

100만명으로 전세계 화교의 2.03%를 점유하고 있다.

중화회관(中華會館)은 화교 1∼2세대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조직화하기 위해

만든 상공회의소 혹 교민협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조직이다. 그 기원은 명대에 생

겨난 상방이며, 이는 다시 공소, 회소, 회관과 같은 조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중화

회관은 화교들이 해외에 설립한 ‘회관’인 셈이다. 가장 빠른 중화회관은 15세기 후반

에 미얀마에서 등장했고, 그 후 화교의 진출에 따라 전세계 각지에서 설립되게 된다.

가장 화교들이 많이 진출한 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 한무제 이후 1천

년간 중국에 복속되었고, 중국과 육로 및 해로로 맞닿아 있다. 이런 연유로 각 왕조

에 걸쳐 유민(遺民)과 관리, 정복에 나선 군인 및 상인과 같은 다양한 계층의 화교들

이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쿨리(저임 육체노동자)의 유입이 중화회관의 효시가 되었

던 미주 지역과 달리 베트남은 다른 단계를 거쳐 중화회관이 조성되었다. 그 과정에

서 중화회관에 앞서 17세기 중반에 등장한 것이 명향사(明乡社)라는 조직이다. 2)

이러한 배경으로 본고는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베트남 화교 조직인 명향사와 중화

회관의 관계를 도출하고, 시기별로 체계적인 베트남 화교 인구 현황을 분류함을 연

구목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 화교 생성 배경을 두 단계로 살펴보았으며, 3

장에서는 명향사와 명향회관의 생성 배경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베트남 중화회관

1) 화교(華僑)와 화인(華人)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간 다르다. ‘중국귀교교권귄익보호법’ ‘중국국적
법’에서 명시한 화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이며, 화인은 현지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해외에서 출생한 후손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서술 시점을 기준으로 2세대 이전은
화교로, 이후는 화인으로 서술했다. 용어 정의는 张秀明(2016)과 杨启光(1991)을 참고할 것.

2) 미국 내 중화회관의 역할은 김동하(2021d)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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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의 배경과 특성, 명향사와의 관계를 도출 하였다. 5장에서는 특성·시기별로 베트

남 화교 인구통계를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2) 선행 연구

국가별 화교를 주제로 연구한 국내 논문자료는 거의 없으나 베트남은 일부 발견된

다. 먼저 하순(1998)3)은 명나라를 중심으로 화교 발생 배경과 역사적 기원을 서술했

다. 전경수(1998)4)는 한나라 때부터 베트남 화교의 생성 배경과 원인에 대해 연대기

적 서술을 했다. 김현재(2010)5)는 베트남 독립왕조(939∼1801) 시기를 중심으로 베트

남 화인 사회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김현재 외(2019)6)는 베트남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화인회관이 형성된 배경을 분석

했다. 17세기 말부터 중국 광동·조주·복건·해남 지역에서 해로로 베트남 남부로 이주

해 온 화인들에 의해 호찌민 화인회관들이 생성되었고, 종교를 위한 사원(寺院)으로

안전 항해를 수호하는 해신(海神)를 모시고 있었다. 특히 화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한 실존 인물을 신격화하여 민간신(수호·재물·토지신)으로 숭상하고 있었다.

최병국(2000)7)은 응우엔(阮福映) 정권 베트남 자딘 지역 내 쌀·아편 밀무역자를 대

상으로 화교 정책을 분석하였다. 최병욱(2004)8)는 명·청 교체기 명군 패잔병에 의해

남부 베트남이 개발된 배경과 화교 기원에 대해 분석했다. 최호림(2017)9)은 공산화

된 베트남이 1986년에 개혁(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베트남으로 귀국하는 화교

들이 조직한 단체와 사례를 중심으로 화교·화인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베트남 화교에 대한 중문 문헌들은 주제에 따라 ① 베트남 화교의 역사와 배경,

② 화교에 대한 베트남 정권(정부)의 정책, ③ 베트남 화교 커뮤니티(단체, 교육, 종

교, 언론) 연구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베트남 화교에 대한 역사와 지역별 커뮤니티 현황 및 인구 통계 등을 포괄적

으로 다룬 대표적 단행본으로는 徐善福·林明华(2011)10)와 张文和(1975)11) 등이 있다.

3) 하순, ｢베트남 거주 중국인 종족집단에 관한 연구｣, 아시아지역연구, 1호, 1998, pp.65-87.
4) 전경수, ｢베트남 화인사회의 종족성과 신소수민족론｣, 비교문화연구, 4호, 1998, pp.217-294.
5) 김현재, ｢베트남 화인사회의 형성 과정, 그 역할과 특징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25집, 2010,
pp.193-235.

6) 김현재·김현태, ｢베트남 호찌민시의 중국 화인회관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50집, 2019, pp.5-25.
7) 최병국, ｢응웬 왕조의 중국인 정책｣, 베트남연구, 제1호, 2000, pp.43-68.
8) 최병욱, ｢베트남의 ‘남부캄보디아’ 획득 과정에서 보이는 명 이주민의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24권 3호, 2004, pp.45-84.

9) 최호림, ｢베트남 화인의 귀환 이주와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7권 2호, 2
017, pp.77-118.

10) 徐善福·林明华, 越南华侨史, 广东高等教育出版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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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杰舜(2014)12)는 명말청초 베트남으로 이주한 명나라 유신들을 일컫는 명향인(明乡

人)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沈立新(1993)13)은 17세기부터 호찌민시에 조성된 차이

나타운(唐人街)의 역사적 배경을 기술했다.

베트남 중화회관을 연구 주제로 한 논문으로는 谢林轩 외(2018)14)을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호찌민시 호이안 지역 화인회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4년 10월부

터 2015년 9월까지 연구자가 현지에 체류하면서 조사를 병행한 결과, 19세기 초 이

지역에 설치된 복주·광동·조주·온릉·장주회관 등 5대 중회회관은 공통적으로 병원 및

학교 설치, 거주지 마련, 상점 임대, 사당 설치, 공동 자산(논, 밭) 관리 등 민생 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다. 陈庆(2002) 외15)은 1950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중화회관 회

원들의 상업 활동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 바 있다.

베트남 시기별, 왕조별 화교 정책에 대한 분석 논문으로는 李白茵 외(1989)16), 刘

俊涛(2018)17), 尤建設(2006)18) 등이 있다. 向大有(1994)19)는 문헌 조사를 통해 19∼2

0세기 베트남 화교에 대한 정확한 인구 통계를 고찰했다.

베트남 화교 경제 활동에 대한 분석 논문으로는 曾丽虹(2014)20), 朱桂莲(1992)21)이

있으며, 利梓淇(2020)22)은 17∼18세기 베트남 최대 국제 무역항이었던 호이안 지역

에서의 화교 무역활동을 분석했다.

베트남 화교에 대한 영문 연구로는 Emmanuel Ma Mung(2015)23)이 베트남 화교

의 전반적인 역사, 배경 등을 분석한 바 있으며, Ramses Amer(1991)24)는 중국-베트

남 관계에 중점을 두고 화교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했다. Chan, Yuk Wah(2013)25)은

베트남 개혁 개방·정책(도이머이) 이후 귀국한 화교들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11) 张文和, 越南华侨史话, 台北: 黎明文化事业股份有限公司, 1975.
12) 徐杰舜, ｢越南的明乡人—东南亚土生华人系列之二｣, 百色学院学报, 27卷2期, 2014, pp.77-84.
13) 沈立新, ｢胡志明市唐人街的歷史变迁｣, 史林, 1993年3期, 1993, pp.65-72.
14) 谢林轩·麻国庆, ｢越南华族会馆的生存机制｣, 文化遗产, 2018年3期, 2018, pp.72-82.
15) 陈庆(越南)·陈金云·黄汉宝, ｢华侨社会组织及传统社团探讨｣, 八桂侨刊, 3期, 2002, pp.35-38.
16) 李白茵·罗方明, ｢越南各个时期的华侨政策｣, 印度支那, 1989年4期, 1989, pp.12-17.
17) 刘俊涛, ｢越南政权华侨政策的演变(1600-1840)｣, 世界民族.,2018年4期, 2018, pp.79-87.
18) 尤建设, ｢试析17世纪后期至19世纪中期越南封建政府的华侨华人政策｣, 西南大学学报, 2006年6

期, 2006, pp.155-160.
19) 向大有, ｢一百万与四百万的反差｣, 八桂侨史, 1994年2期, 1994, pp.2-11.
20) 曾丽虹, ｢华人在越南经济发展中的地位和作用｣, 黑龙江史志, 2014年16期, 2014, pp.34-35.
21) 朱桂莲, ｢近代越南经济的发展与华侨｣, 武汉教育学院学报,1992年4期, 1992, pp.107-113.
22) 利梓淇, ｢17-18世纪越南会安与中国广州的贸易活动｣, 独秀论丛2020年2期, 2020, pp.157-170.
23) Emmanuel Ma Mung, “International Migration by Ethnic Chinese”, International Encyclope
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Second Edition), 2015, pp.525-529.

24) Ramses Amer, “The Ethnic Chinese in Vietnam and Sino-Vietnamese Relations”, Kuala Lu
mpur: Forum, 1991. pp.1-154.

25) Chan, Yuk Wah, “Hybrid Diaspora and Identity-Laundering: A Study of the Return Overse
as Chinese Vietnamese in Vietnam”, Asian Ethnicity, 14(4), 2013, pp.5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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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화교 생성 배경

1) 왕조의 멸망

중국의 각 시기별 왕조가 멸망하였을 때 중국 내륙(광동, 광서) 육로로 또는 가까

운 해로(해남도)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목적지인 베트남에 많은 수의 화교가 발

생하였다. 이는 기원전 111년 한무제에 의해서 남비엣(Nam Viet)이 멸망하고 한나라

영토로 편입되어 약 1천년간 식민 지배를 한 점을 배경으로 중국인들은 베트남을 가

장 이상적인 망명지 또는 피난지로 여겼기 때문이다. 26)

실제 금나라에 의해 송 왕조가 멸망 했을 때와 남송의 건국으로 혼란 시기였던 12

63년 12월, 남송의 관리 황핑(黃炳)의 인솔로 2천여명이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1274

년 10월에는 30척의 배를 타고 송나라 난민들이 하노이로 이주한 바 있다. 27) 원나

라에 의해 남송이 멸망하던 1279년 남송의 관리, 군인, 난민들이 베트남으로 피난하

면서 당시 쩐(Tran. 1225∼1400) 왕조로부터 영구 정착 허가를 받았다.

또 명이 청에 멸망하면서 1679년에 약 3천여명 가량의 명나라 관리들과 군인들이

50대의 범선을 타고 베트남에 피난을 요청했으며, 당시 남부 개발을 막 시작했던 베

트남 정권은 이를 수락하고 오늘날 동나이(Dong Nai) 부근에 토지를 주어 정착하게

하였다. 28) 이들이 남베트남에 도착하자 응우옌 정권(1558∼1777)은 이들을 참파(Ch

ampa. 2C∼17C말 베트남 남부 왕조) 건너 남쪽으로 보냈다. 용문총병(龍門總兵) 소

속 양언적(楊彦迪)과 진안평(陳安平) 군대는 훗날 미토(My Tho)가 되는 지역에, 고

뢰렴총병(高雷廉總兵) 소속 진상천(陳上川) 군대는 동나이(훗날 비엔호아)에 정착하

여 이 지역을 개간하고 교역을 발전시켰다. 29)

그 밖에 송·원·명·청 기간 동안 빈번했던 베트남-중국 간 전쟁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국인 전쟁 포로들을 베트남 미개척지로 이주시켜 개척 사업에 동원했다. 이 시기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난민에 대해서 비교적 잘 대접했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이는 중국-베트남 관계가 10세기 이전까지는 조공 관계였다가

그 후에 신유교적인 도덕적인 인간관계로 전환된데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30)

26) 김현재, ｢베트남 화인사회의 형성 과정, 그 역할과 특징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제25집, 20
10, p.203.

27) 조흥국 외, 동남아의 화인 사회, 전통과 현대, 2000, pp.129-130.
28) 하순, ｢베트남 거주 중국인 종족집단에 관한 연구｣, 아시아지역연구, 제1호, 1998, p.70.
29) 沈立新, ｢胡志明市唐人街的歷史變遷｣, 史林, 1993年3期, 1993, p.65.
30) 전경수, ｢베트남 화인사회의 종족성과 신소수민족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1998,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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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무역의 확산

송나라 이후 중국 상인들은 남양(南洋)으로 불렀던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무역에

나섰다. 송나라는 개보년 연간(968∼976)에 지금의 광서자치구 지역에 행정구역(廣南

路)을 설치하고 베트남 하노이와 직선거리로 326㎞ 떨어진 흠주(欽州)를 무역 거점

도시로 발전시켰다. 이후 광서 지역과 베트남 간의 상품 무역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후 광서 흠주는 베트남 향료의 집산지가 되었으며 베트남 상인들은 해산물을 가

져와서 쌀과 옷감과 교환하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중국-베트남 국경에서 화교 상인

의 왕래와 체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 베트남은 레러이(Lê Lợi)가 명나라

를 몰아내고 세운 레왕조(後黎, 1428∼1789)였는데 베트남 봉건왕조 중에 가장 발전

한 시기이었다. 이 시기에 베트남에 정착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상인 집단이었다.

<표1> 1674∼1720년간 동남아에서 일본 및 기타 지역으로 왕래한 화교 상선 수 

(단위: 척)

연도
일본
도쿄

베트남 광남
(호이안)

캄보디아
태국
(시암)

태국 Chang
wat Pattani

믈라카
(Melak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반탄

1674∼1680 13 29 2 17 1 - 19 1

1681∼1690 12 29 9 31 9 4 19

1691∼1700 6 30 23 20 7 2 16 1

1701∼1710 3 12 1 11 2 2 - -

1711∼1720 2 8 1 5 - - 5 -

합계 36 108 36 84 19 8 59 2

*자료: 李塔娜, 越南阮氏王朝社会经济史, 北京: 文津出版社, 2000, p.74. 

왕조의 멸망으로 베트남에 유입되었던 화교들과 그들의 후손인 화인들은 17세기초

에 호이안(Hội An,会安) 항구가 동남아 주요 무역항으로 부상하자 새로 들어선 중국

왕조인 청나라에서 유입된 화교 상인들과 함께 무역업에 종사하게 된다. 1672년 네

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호이안에 대표부를, 영국 동인도회사는 호이안 사무소를 개설

하였다. 유럽 및 일본 상인들은 무역에 종사했으나, 현지 화교들은 무역은 물론 향

료, 설탕, 도자기, 중약재를 생산하였다. 당시 호이안에서 원주민들은 비단(원료), 흑

단목, 설탕, 향료, 쌀, 사향 등을 생산하였고, 화교들의 무역 물품으로는 도자기, 종이,

차(茶), 은괴, 무기, 납 등이 있었다. 또한 호이안에 도착한 유럽 상인들로부터 놋그

릇을 구매하여 화교상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판매 하였다.

17세기 후반이 되자 호이안 지역의 상권은 화교 상인들에게 의해 독점되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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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범선(Junk)은 계절풍을 이용하였기에 호이안에 도착한 중국 범선들은 7개월이 지

나서야 다시 항해에 나설 수 있었다. 중국 범선들은 복건성 하문과 절강성 영파에서

출항한 배들이었다. 1714년에 호이안의 화교 상인들은 해외무역협회(Sea trading As

sociation)를 설립하였다. 31)

3. 명향사와 명향회관

1) 명향사

17세기 중반 베트남에서 생성된 조직이 명향사(明香社) 혹은 명향인(明香人)이다.

명향(明香)은 19세기 이후에는 그 명칭이 명향(明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베트남어

로는 부계 혼혈 화교를 의미하는 민후옹(Minh-Huong)으로 칭한다. 명향(明香)은 명

나라 왕조를 위해 향불을 밝힌다(维持明朝香火)라는 문구에서 유래되었다.

‘명향’의 본래 의미는 명나라 말기 및 청나라 초기(1644년 전후)에 명나라가 멸망

하자 베트남으로 이민을 온 옛 명나라 신하들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당초

에는 화교로 불리었으나, 남성이 현지 베트남인들과 결혼하여 자손을 낳게 되자 이

들을 혼혈 화교로 구분하여 ‘명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각 촌락별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두었는데 그것이 곧 초기 ‘명향사’이다.

이들 혼혈 화교 명향인들은 청대에 상업을 위해 베트남에 유입된 화교들과 구분되

어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특히 중국에서 출생하여 베트남에 유입된 화교들은 신객(新

客)이라 호칭하였고, 순수 중국 혈통을 가진 화교 후손들은 교생(僑生)이라고 불러

명향인들과 구분하였다.

베트남 최초의 명향사는 호이안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문헌에 따르면 1645∼1653년

간에 창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호이안 명향사는 초기 명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역할을 했으나 17세기 이후 호이안 지역의 국제 무역의 발달로 인해 상업 기능이 더

해지게 된다. 당시 베트남 응우옌 왕조(阮朝, Nguyễn. 1558∼1777, 1802∼1945)는 화

교와 일본인에게 집단 거주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화교들은 다탕제(大唐街, 초기에

는 大明客庯）라고 불리던 차이나타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이 무역 억제

정책을 쓰면서 일본 거주촌(日本町)은 쇠퇴하였고, 반면 차이나타운은 날로 팽창을

31) 利梓淇, ｢17-18世纪越南会安与中国广州的贸易活动｣, 独秀论丛, 2020年2期, 2020, pp.157-170.
32) 徐杰舜, ｢越南的明乡人――东南亚土生华人系列之二｣, 百色学院学报, 27卷2期, 201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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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명나라 출신 화교들의 호이안 지역과 후에(顺化, Thàn

h Phố Hu) 지역 유입이 늘어나자, 응우옌 정권은 이들을 관리할 자치 기구로 명향

사 설치를 허가한다. 이 시기부터 명향사에는 화교 관리권이 부여되었다.

당시 명향사 규약을 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회원을 등록했으며, 이들은 상업 기

구보다는 종족 중심의 민간단체 성격이 강했다. 명향사를 구성하는 화교들 중 절강,

복건에서 유입된 화교들은 공(孔), 안(颜), 여(余), 서(徐), 주(周), 황(黄), 장(张), 진

(陈), 채(蔡), 류(刘) 등 10개 가족이 주류를 이루었고, 기타 지역에서는 위(魏), 오

(吴), 허(许), 오(伍), 소(邵), 장(庄) 등 6개 가족이 유입되었다. 이들 16개 종족이 중

심이 되어 초기 명향사를 구성했다. 33)

명향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화교 인구 관리였다. 명향사는 중국에서 유입된 새

로운 화교(新客)를 커냥(客娘. Khach Nuong)으로 분류했고, 고국이나 타국에 나갔다

가 몇 세대를 지나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온 화교는 수이회이(水回, Thuy Hoi)로 분

류했으며, 명향사에 호적을 둔 명향인의 자손 중 만 15세가 된 이들은 스수(始俗, T

huy Tuc)로 나누어 관리했다. 이들은 매 6년마다 한번씩 화교 인구조사를 하여 위 3

가지 분류법으로 명향사에 소속된 화교 인구를 기록하여 놓았다. 34)

호이안과 후에 지역에서 시작된 명향사는 베트남 각지로 확대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베트남에 유입된 청나라 출신 화교 상인들은 기존 명향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상업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체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나라 출신 상인들

은 청하사(清河社)라는 별도 단체를 조직하여 명향사와의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형성

하였다. 청하사는 18세기 후반부터 설립된 중화회관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1827년에 베트남 정권은 기존 명향(明香)의 명칭을 명향(明乡)으로 변경한다. 이는

17세기 중반에 유입된 화교는 청나라에 반기를 들고 명나라 회복을 원하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1세대였다면,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2세, 3세, 혼혈 동화로 인해

소위 반청복명(反淸复明)의 목표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나라 출신 화교

(新客)가 새롭게 베트남에 유입되면서 청하사와 같은 전혀 새로운 화교 단체가 생성

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정권은 명칭 변경을 통해 바뀐 화교·화인 세대를 모두 포함하

여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1827년 이후 명향(明乡) 혹은 민후옹의 의미는 혼혈 화교

와 베트남에서 태어난 토생화교(土生华人)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 명향회관의 등장

33) 陈荆和, ｢关于“明乡”的几个问题｣, 载王锡易等著, 明代国际关系, 台北: 学生书局, 1968, p.145.
34) 蒋国学, ｢论越南南河阮氏政权的华侨华人政策策｣, 华侨华人历史研究, 2007年3期, 2007,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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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향인들은 역사적 변화에 따라 18세기말부터 자발적으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였

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그 결과 이

들은 1789년에 베트남 최초의 명향회관(明香会馆 혹 嘉盛明香会馆)을 호찌민시에 설

립하였다. 81명의 명향 상인이 자금을 출자했으며, 입구에 명태조 주원장을 기리는

사당을 세워 반청복명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35)

명향회관의 역할을 보면 조상을 위한 제사가 가장 중요했다. 1년에만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16번의 공식 제사가 있었으며, 특히 일반적인 민속 명절(설, 단오, 중추절,

동지 등) 외에도 중요한 명향회관 조상을 기리는 제사도 공식화 되어 있었다. 그중에

서도 명향회관의 창시자 중 하나인 오인정(吴仁静, Ngo Nhan Tinh, 1761∼1813)을

위한 제사를 10월 1일에 모시고 있었다. 그는 응우옌 왕조에서 관리까지 지냈으며

저명한 문학가였다. 그의 조상은 광동성 출신으로 명말 베트남에 유입 되었다.

<표2> 베트남 명향회관 주요 제사 일정

일시 (음력) 제사 활동 베트남어

 1月  7日 신년제 (春首祭) Xuân Thủ
 1月 16日 안녕 기원제 (祈安诞) Kỳ Yên

 3月 19日 천후영혼제 (天后灵魂祭祀) Vía Bà

 5月  5日 단오제 (端午节祭) Tết Đoan Ngọ
 6月 29日 장공사 기일 (祭拜张公仕) Giỗ Trương Công Sỉ
 7月 11日 삼계현 기념제 (纪念三继贤) Kỷ niệm Tam Kế Hiền

 7月 16日 장공사 부인제 (祭拜张公仕夫人) Giỗ Bà Trương Công Sỉ
 8月 15日 중추절 (中秋节祭) Tết Trung Thu

10月 1日 오인정 기념제 (吴仁静迁葬纪念日) Kỷ niệm ngày bốc mộ ông NgôNhânTịnh

10月 16日 하원제 (下元祭. 도교기일) Hạ Ngươn

12月 22日(양력) 동지제 (冬至祭) Đông Chí

12月 16日 우물 제사 (谢井祭, 祭水井) Tạ Tỉnh(Cúng giếng nước)

12月 24日 송신제 (送神祭) Đưa thần

12月 25日 묘제 (扫墓祭) Tảo mộ
12月 29日 회관 선조 기념제 (迎会馆祖先祭) Rước Ông Bà tại Hội Quán

12月 30日 영신제 (迎神祭) Nghinh thần

*자료: 蒋为文, ｢越南的明乡人与华人移民的族群认同与本土化差异｣, 台湾国际研究季刊, 9卷4期, 201

3, p.99.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중화회관 구성원(청나라 출신 화교)들과 반목하거나

갈등을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을 기반(地緣)으로 명향인 혹 명향사 구성원들

35) 陈毓墀, ｢越南明乡人及其会馆｣, 广东文献, 29卷4期, 2001,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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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스럽게 중화회관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1848년 복건 장주 출신 화교들이

하장회관(霞漳会馆)을 설립할 때, 명향회관 구성원들이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며, 하장

회관의 중책을 맡기도 하였다.

이처럼 명향인은 조직화 된 중화회관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조상과 선조를 모시던

사당이 중심이 된 명향사와 같은 조직을 통해 상업 활동에 종사하며, 18세기에 본격

적으로 등장한 상업 조직인 중화회관 출범의 기반이 되었다.

4. 중화회관의 등장과 특성

1) 명대 상방에서의 기원

중화회관은 중국 내 상방(商幇)36)의 등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화회관의 효시

는 명대에 타지에서 생활하던 상인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을 위해 설립한 ‘회관(會

館)’에 있다. 명나라 시절, 영세 자본이 대부분인 상인들은 고향을 떠나 장사를 시작

하여 일반적으로 3년을 전후로 귀향했다. 중국내 다양한 방언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

움을 겪던 타지에서 의지할 수 있던 것은 동족인(同族人)과 동향인(同鄕人)뿐이었고,

자연스럽게 이들을 상업 활동의 협력자로 삼았다. 또한 장사에 성공하여 사업을 확

장할 때도 동향인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다.

명나라 때 상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상방이 늘어나 경쟁이 심각해졌다. 1522년부

터 1572년까지 각 지역에서 동향인을 위한 거점으로 회관(會館), 회소(會所) 또는 공

소(公所)가 들어섰다. 공소는 업종별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고, 회소는 사적인 모임을

갖는 공간이었다. 회관은 공소와 회소의 기능을 모두 합쳐 놓은 성격이었다.

동향회(同鄕會)에 상당하는 조직은 이미 송대부터 존재했지만, 명·청 시대의 회관

과 공소는 일종의 상업조직이었다. 이들은 제사를 정기적으로 올리면서 회원 친목을

도모하였다. 또한 타지에 온 고향 사람들을 위한 체류시설을 두어 장사와 생활에 편

의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타지에서 사망한 이의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는 등 상조(相

助) 역할도 수행하였다. 즉 지연(地緣)과 혈연(血緣)에 기초한 원조와 협력관계가 확

36) 상회(商會)처럼 상인들이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만든 조직이 상방이며, 배타적인 비밀조직이
었음. 상방은 비표준어이며, 비슷한 단어로는 방회(幇會)가 있음. 방회는 근대 중국 사회 민간
비밀조직의 총칭임. 명대 문헌에서 상방이 처음 등장함. 명대 3대 상인(산서·안휘·조주상인)이
황실로부터 소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받으면서 상방이 본격적으로 발전함. 청대 말기에는 같
은 고향 상인들끼리 동향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들도 상방으로 불렸음. 김동하(2021)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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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거나 조직화 된 것이다. 37)

2) 중화회관의 등장

화교들이 세운 가장 오랜 중화회관은 운남성 출신 화교들이 미얀마의 옛 수도였던

만달레이(Mandalay)에 있다. 이곳은 명나라 성화연간(1465-1487)에 설립된 중화회관

이다. 운남성과 미얀마는 국경을 마주하여 육로로 이주가 가능했다. 1741년에는 미얀

마에 양상회관(洋商会馆) 혹 강절회관(江浙会馆)이 등장했는데, 이곳은 복건·광동·해

남·조주·객가 출신 화교들이 합자하여 세운 중화회관이었다. 광동성 태산(台山) 출신

이 설립한 영양회관(宁阳会馆)은 1865년에, 광동성 5개 마을(남해·번우·순덕·중산·동

관) 출신이 만든 오읍회관은 1874년에 추가로 설립되었다.38) 즉, 해외에 있는 중국인

들이 만든 ‘회관’이 곧 중화회관이었으며, 인구가 늘어나자 화교들은 ‘광동회관’ ‘복건

회관’ 등 각 지역별로 분화하기에 이른다.

화교들이 이른 시기에 진출한 아시아의 경우, 1850년에 광동화교가 필리핀 마닐라

에 ‘광동회관’을 설립했고, 1900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중화회관이 등장

했다.39) 태국 방콕에는 중화회관이 1907년에 설립 되었다. 일본의 경우 1867년에 광

동성 출신 화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막부에 중화회의소(中華會議所) 설립을 신청

했고, 1871년에 중화회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40)

19세기 중반에는 본격적으로 화공들이 중남미로 향하기 시작한다. 중남미에서 가

장 많은 화교가 살고 있는 페루의 경우에는 1886년에 페루중화통혜총국이 설립되었

다. 2만명의 화교가 살고 있는 칠레에는 1893년에 중화회관이 설립되었다. 41)

3) 베트남 중화회관의 등장

베트남 역시 중화회관의 시작은 상방에서 기인한다. 16세기말부터 17세기초까지

베트남 호이안(Hội An, 会安) 항구가 동남아 주요 무역항으로 부상하자 화교 상인

37) 李芳菊, ｢晋商施教方略与中华会馆文化的渊源探析｣, 山西财经大学学报, 2005年8卷3期, 2005, p
p.83-84.

38) 객가인(客家人.Hakka)은 타향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임. 한족(漢族)의 분파이며, 중국 및 전
세계에 6천만 명이 살고 있음. 중원에 살던 객가인은 당말과 송대에 가뭄과 전쟁을 피해 강서·
복건·광동 교차지역으로 이주하게 됨. 이들이 별도 민족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객가화’라는 언
어와 독특한 객가 문화를 1700여년 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김동하(2021), pp.165-185.

39) 인도네시아 중화회관의 역할과 기능은 김동하(2021.b)를 참조할 것.
40) 罗晃潮, ｢20世纪70年代前日本横滨华侨社会的广东人｣, 岭南文史, 2期, 2003, pp.51-56.
41) 중남미 각국 중화회관의 역할과 기능은 김동하(2021.c)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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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商)들 역시 호이안으로 몰려 들었다. 17세기 중기에서 후기에 호이안 지역에 차이

나 타운(会安大唐街)이 조성되었다. 당시 복건성 출신 화교들이 주축이 되어 가장 큰

규모의 화상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이들은 호이안 복건회관(会安福建会馆)을 조성하

였고, 문헌에 따르면 17세기 말까지 존재했다. 42) 이후 복건회관은 1697년에 금산사

(金山寺)로 이전했는데 이는 동 회관이 종교 기능에 치중했음을 방증한다.

18세기 후반(1775년경)에서야 업종별 종사자가 모인 진정한 상인 이익단체 성격의

중화회관인 양상회관(洋商会馆)이 호이안시에 등장하게 된다. 이후 베트남 지역에는

중부에 위치한 호이안을 중심으로 북쪽(하노이)과 남쪽(호찌민) 방향으로 각 지역 상

업 도시를 중심으로 각급(지역별, 업종별) 중화회관이 다수 설립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화회관은 자치권을 가진 기구로 기능을 변모하기 시작한다.

1778년 베트남 주요 상업 도시에 광저우(广州, 광동성), 조주(潮州, 광동성), 경주

(琼州, 해남도), 복주(福州, 복건성), 천주(泉州, 복건성), 장주(漳州, 복건성), 영파 및

휘주(宁波·徽州, 절강성) 지역을 대표하는 공소(公所)를 설립하게 된다. 이들 공소는

중화회관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1787년 베트남 응우엔 푹 아인(Nguyễn Phúc Ánh. 阮福映 1762∼1820) 정권은 늘

어나는 화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화교 사회가 언어를 기반으로 방(帮)을 구성하여

지도자를 선출하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후 광조방(广肇,광주와

조경 출신), 복건방(복건 출신), 조주방(광동潮州출신), 해남방(海南출신) 등 4대 방이

구성되게 된다. 이들 공소와 방을 기반으로 18세기에 중국 내 각 지역과 객가인을

대표하는 중화회관이 베트남 각지에 설립되었다.

<표3> 베트남 주요 중화회관 설립 현황과 시기

42) 大汕, 海外纪事(卷4), 北京:中华书局, 1987年(重印), p.83.

명칭 설립 시기 지역 설립 주체 비고

복건회관

(福建会馆)
1650년경 호이안 복건 출신 상인

1697년 금산사(金山寺)

로 이전

양상회관

(洋商会馆)
1775년경 호이안 업종별 대표자

이후 중화회관으로 명칭 

변경

수성회관

(穗城会馆)
1760년 호찌민(사이공)

광동 광주, 조경 출

신 화교상인
천후사당 공존

복건회관

(福建会馆)
1794년 후에시 복건 출신 화교

싼왕예 사당 자리에 건

설

삼산회관

(三山会馆)
1800년경

호찌민

(사이공)
복건 복주 출신 화교 천후사당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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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沈立新(1993), 謝林軒 외(2018), 陈庆(2002) 참고하여 저자 구성.

4) 베트남 중화회관의 특징

베트남에는 명대부터 대규모 화교 집단이 거주하였으며, 그들은 거주지를 정한 다

음 조상을 섬기는 사당(寺庙)을 먼저 설립하여 타지에서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따라

서 베트남에서의 중화회관 발전 단계를 분석하면 첫째 사당 설립 후 회관 설립(先庙

后馆), 둘째 회관과 사당 동시에 설립(馆庙同处), 셋째 회관과 사당이 동일체(亦庙亦

馆), 넷째 기존 사당 혹 신사(神庙)를 회관과 합체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1803년에 하노이에서 건설된 월동회관(粤东会馆)은 1703년에 만들어진 관

우묘(关公庙)가 위치한 장소에 조성되었다. 1810년에 하노이에 만들어진 복건회관(福

建会馆) 역시 천후묘(天后庙) 위치에 조성되었다. 1760년경 베트남 호찌민 초롱(堤岸)

지역에 조성된 수성회관(穗城会馆)도 천후묘와 동일체였다. 베트남 후에시(Thành Ph

ố Huế)에 1794년에 만들어진 복건회관은 싼왕예(三王爷庙) 사당에 위치했다. 싼왕예

는 옥황상제를 모시던 삼왕(张圣王, 杜圣王, 薛圣王)을 기리는 중국 민간신앙이다.

복건·해남 출신 객가인이 조성한 중화회관에는 빠짐없이 천후(마주) 사당을 두었

다. ‘마주(媽祖, Mazu)’는 바다의 여신으로, 연안 지역에서의 구술전통, 종교의식, 민

속풍습을 포함하는 신앙이다. 마주는 천비(天妃), 천후(天后), 천상성모(天上圣母), 니

앙마(娘妈), 천후성모(天后圣母) 등과 같은 별칭으로도 불린다. 천후 사당에는 천상성

모(天上聖母) 외에도 관음불조(觀音佛祖), 주생낭낭(註生娘娘.출산신), 관성제군(關聖

월동회관

(粤东会馆)
1803년 하노이 광동 출신 상인 관우사당 자리에 건설

복건회관

(福建会馆)
1810년 하노이 복건 출신 상인 천후사당 자리에 건설

경부회관

(琼府会馆)
1824년

호찌민

(사이공)
해남 출신 화교 천후 사당 공존

온릉회관

(温陵会馆)

1828년 

중건

호찌민

(사이공)
복건 천주 출신 화교

1740년에 천후 사당으로 

시작

하장회관

(霞漳会馆)
1848년 하노이 복건 장주 출신 화교 천후 사당 공존

의안회관

(义安会馆)
1840년

호찌민 

(사이공)

광동 조주 출신 화교

상인
관우사당, 천후사당 공존

군빈회관

(群宾会馆)
1870년

호찌민 

(사이공)
객가인 출신 화교 천후 사당 공존

광조회관

(广肇会馆)
1887년

호찌민

(사이공)
광주 조경 출신 화교 천후 사당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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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君.관우), 문창제군(文昌帝君.학문신), 부우제군(孚佑帝君.시험신), 지장왕보살(地藏

王菩薩), 복덕정신(福德正神.사업신), 옥황대제(玉皇大帝), 삼관대제(三官大帝.하늘·땅·

물신) 등을 모시고 있어 불교와 도교의 신들이 혼합되어 있다. 43)

(1) 양상회관을 통해서 본 베트남 중화회관의 특성

1775년 호이안시에 설립되었던 양상회관(洋商会馆)은 그 후에 사방회관(四帮会馆,

복건·조주·매주·광동 출신 화교)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에 해남도(琼府) 출신 화교를

받아들여 1855년에 오방회관(五帮会馆)으로 재차 이름을 바꾼 바 있다. 이후 1912년

에 이르러 중화회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44)

양상회관은 베트남 중화회관 중 가장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규범화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베트남의 대표적 중화

회관으로 사례 분석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베트남 호이안은 다낭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바다의 실크로

드라 불리던 중요한 국제 무역항이었고, 화교와 일본인, 네덜란드인, 인도인들이 상

행위를 하며 정착했던 곳이었다. 당시에는 베트남어로 하이포(Hai Pho)라고 불렀고

이는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이다. 구미권에서는 파이포(Faifo)라고 불린다. 45)

1715년 일본 정부는 새로운 무역정책(正德新令)을 공포하여 중국으로 향하는 상선

수를 매년 30척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 수백 척으로 실어 나르던 물

동량이 영향을 받게 되자, 중국과 일본 상인들은 베트남 호이안을 거점으로 중계무

역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호이안은 중국, 일본, 베트남 상인들의 중심지로 급부상하

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호이안 지역에서 장기체류하던 화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양상회관을 설립하게 된다.

당시 중국-일본-베트남 간 주요 항해 노선을 보면 ① 광동·복건성 → 일본 도쿄

43) 본명 린모냥(林默娘)인 마주는 960년 복건성 미주도(湄洲岛)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날씨를 예
측하고 약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28세 때 난파 선원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마
을 사람들은 마주를 위해 사당을 세우고 바다의 여신으로 경배하였다. 송 왕조 때 천후(天后)·
천비(天妃)·천상성모(天上聖母) 칭호를 하사했고, 이는 마주가 국가가 인정하는 민속신앙이 되
었음을 의미한다. 1123년 송 휘종은 푸톈시 마주사당인 순치묘(顺济庙额)에 편액을 하사했다.
전 세계 5천여개 마주묘(媽祖廟)에서 경배 행사가 열린다. 2009년 9월, 마주 신앙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었는데, 중국 민속신앙으로써는 처음이다. 李天锡, ｢越南华侨华人妈祖信

仰初探｣, 莆田学院学报, 18券1期, 2011.02, pp.1-7.
44) Chen Ching-Ho, “Historical Notes on Hoi-an(Faifo)”, East Asian Cultural Studies Series N
o.12, Center for Vietnamese Studie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74, p.68.

45) 고정은, ｢줌인 동남아시아: 베트남 중부 호이안과 참파 유적을 찾아서｣, 수완나부미, 4권1호,
2012.06,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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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 중국 복귀, ② 광동·복건성 → 베트남 광남성(Tỉnh Quảng Nam) → 중국 복

귀, ③ 베트남 광남성 → 일본 나가사끼(长崎) → 베트남으로 복귀로 분류된다. 실제

베트남 화교 상인들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교차 운행하는 노선을 삼각

무역(triangular trade)에 주로 활용했다.

이는 특정 출신지역 상인들의 커뮤니티인 상방을 근거로 조성된 여타 회관들과 양

상회관이 생성 배경을 달리하는 점이다. 양상회관 회원들은 무역을 목적으로 호이안

항에 드나들던 중국 각 지역 상인, 선주, 수공업자로 구성되어 중국 내 지역적·언어

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었다. 양상회관 정식 설립 전인 1741년에 정한 회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46)

천후성모(마주)를 모시며 매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회원들 생일을 축하한다. 타

국에 나온 회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한다.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공정히 중재한다.

회관에 장부를 설치하고, 각 선장(선주)은 한 권씩 본국 회사에 보낸다. 장부는 매일

담당자가 확인한다. 회비는 선장이 납부한다. 회관 내에 금고를 설치하고 돈과 서류를

보관하며 공동으로 관리한다. 서류와 재산은 개인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모두

모여 1회 이상 감독한다. 재난을 당한 회원에게는 매월 1인당 3백량씩 3개월간 급식비

로 준다. 만약 친척이 없더라도 머물 화물선이 있다면 식사비는 주지 않는다. 친척이

없는 고아나 병자는 회관에 머무를 수 있고 매월 3백량씩 식사비를 준다. 병자에 대해

본적과 성명, 소속 배를 확인한다. 사망한 병자는 친척을 확인한 후, 장례를 치러 준

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도박과 아편을 하는 자는 회관에 머무를 수 없다. 규칙을

어기는 자는 축출한다. 새로 도착한 화교(新客)가 현지에서 결혼 후 자식을 낳게 되면

반드시 성별, 이름, 모친을 호적에 등록해야 한다. 회관은 남는 돈을 차명으로 빌려주

어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남는 돈은 회원이 재난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축한다.

회관의 기물은 등록하고 회원이 빌렸던 물품을 분실할 경우 배상해야 한다. 회원은 공

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기존 회원이 창건한 사업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회칙을 분석하면 양상회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종교 기

능이 있었다. 비록 상업적 목적으로 구성한 중회회관이었으나, 회칙 1조는 각 절기마

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공동으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천후사당, 관우사당

등을 두고 가족의 안녕과 사업의 번영을 기원했다.

둘째, 상업 기능이다. 화교상인 간의 상업활동과 관련된 사무처리가 회관의 주된

업무임을 밝혔다. 특히 회원간 분쟁 발생시, 중재가 중요한 역할이며, 원활한 상업활

46) Chen Ching-Ho, “O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Duong-thuong Hoi-quan’ of Faifo
(Hoi-an), Central Vietna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History, August 1968 at Uni
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Southeast Asian Archives(2), 1969,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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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해 회관이 적극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다. 회칙에서는 장부를 두어 ‘회계 경

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회관이 규범에 따라 운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자선 활동이다. 회칙은 상당 부분을 재난을 당한 회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지를 각각 조건에 따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넷째, 복지 및 행정 기능이다. 당시 베트남에 도착한 화교들은 현지 여성과 결혼하

여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화교상인들은 언제라도 귀국할 수 있는

처지여서 만약 현지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귀국을 해버린 경우에 야기될 문제를 처리

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정(民政)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 회원들의 결혼 사항과 출산 후 자녀를 등록하게 한 것이다.

(2) 19세기 이후 베트남 중화회관의 변화

20세기 들어서 베트남 중화회관은 더욱 상업 중심화 되게 된다. 1903년에 이르러

기존 중화회관, 상회(商会), 동업회(同业会) 등이 모여 우선 화교상무총회(华侨商务总

会)를 조직했다. 이후 이 단체는 중화총상회(中华总商会)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식으

로 베트남 화교상무총회(越南华侨商务总会)가 출범한 것은 1904년이고, 1904년에 프

랑스 식민정부(1862∼1945)에 의해서 합법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된다.

베트남 화교상무총회 초대 주석은 조소명(赵小明) 선생이었는데, 조직 기반의 대부

분은 1900년에 설치된 남부화교상무총회(南部华侨商务总会)에서 온 것 이었다. 1910

년에 베트남 화교상무총회는 다시 그 명칭을 베트남 화교상회(越南华侨商会)로 변경

하였다. 동 상회는 하부에 물가심의부, 수입허가실, 상가임대·경매부 등을 두어 베트

남 화교 상인들의 무역과 내수를 관장하였다.

동 상회는 80명의 공동대표를 두었는데 직종별(수입업·수출업·도매업··공업 및 수

공업·은행업) 각 12인을 두었다. 이들은 사이공과 호이안 지역에 이미 존재했던 92개

회사와 각종 협회를 대표했다. 이들 협회는 3868개의 소형 기업과 점포가 회원이었

다. 이외에도 베트남 각 지역(省)을 대표하는 20명의 지역대표를 두었고, 이들은 베

트남 내 12,000개의 교육, 언론, 사회, 종교, 문화, 예술 화교 단체를 대표했다.

1927년에는 베트남 내 광동·조주·복건·객가인 출신이 주축이 되어 만든 기존 중화

회관을 통폐합 한 조직인 월남화교연합회(越南华侨联合会)가 등장한다.47) 1947년에

이르러 프랑스 식민정부는 베트남 내 각급 중회회관을 해산 시켰다. 1948년에 프랑

스와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는 협정(중경협약)을 통해 기존 베트남 중화회관을 해체

47) 陈庆 외, ｢华侨社会组织及传统社团探讨｣, 八桂侨刊, 3期, 2002,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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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받는 화교애국연합회를 조직한다. 이 조직은 이후 사이

공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화교 재벌 이익단체로 변하게 되었다. 1956년에 사이공

정권은 동 연합회 활동을 금지시켰다. 1960년에 응오딘지엠 정권(1956∼1963)은 화교

의 베트남 내 모든 조직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후 1975년에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함

락시키고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 되면서 중회회관의 기능은 전면 중지된다.

<표4> 베트남 중화회관 구성 현황 (1950년)

본적 회원 수(명) 비중 주요 종사 업종

광동 출신 337,500 45%
가정용품, 장식품 제조, 기계수리, 목공, 잡화상(신발 

및 의류 생산), 쌀 판매

조주 출신 (광동동북 

및 복건동남)
225,000 30%

과일, 채소, 차잎, 해산물 가공, 중약재, 사탕수수, 

곡물 재배, 항구 노동자, 쌀, 식품가공, 방직업

복건 출신 60,000 8% 금속재료, 기계설비, 폐철, 무역, 대정부 관계

객가인 75,000 10% 중약재, 해산물, 빵, 피혁, 방직품

해남 출신 30,000 4% 식음료, 소금제조, 식당, 레저, 미용

기타 지역 22500 3% -

합계 750,000 100%

 *주: 1950년 베트남 화교 총 인구는 150만명으로 당시 중화회관 회원 수는 화교 인구의 50% 였음.

 **자료: .陈庆 외, ｢华侨社会组织及传统社团探讨｣, 八桂侨刊, 3期, 2002, pp.35-38. 

5. 베트남 화교 인구

1) 아시아 화교 규모

전세계 화교 인구에 대한 가장 빠른 문헌자료를 보면, 신해혁명이 일어난 해인 19

11년 해외 화교화인 총수는 600만명 좌우로 집계된 바 있다.48) 논문 형태로 조사된

결과는 1948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Dudley L. Poston(1992) 등에 따르면 1948년

세계 화교 인구는 872만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96%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1952년 화교 총인구는 1253만명을, 1980년에는 2697만명으로 늘어

났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아시아 이외 권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비중이 늘어나,

1980년 아시아 지역 화교 비중은 91.8%였으나, 2006년～2007년에는 비중이 78.1%로

축소 되어었다. 49)

48) 朱国宏, 中国的海外移民-一项国际迁移的历史研究, 复旦大学出版社, 1994. p.255.
49) 王望波·庄国土, 2008年海外华侨华人概述, 世界知识出版社, 201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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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말 현재 화교 인구는 4543만명으로 파악되며, 이중 동남아 화교화인 인구총

수는 3348.6만명으로 전체 동남아 총 인구의 6%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화교

인구의 73.7% 수준이다. 이중 20세기부터 1980년대 이후에 동남아에 진입한 신화교

와 그 가족들은 2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50)

<표5> 역대 권역별 화교 인구 수 변화 추이 (1911∼2007) 

(단위: 만명)

연도 전세계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1911 600 - - - - -

1948 872.12 837.97 20.9 5.38 6.38 1.49

1952 1253.62 1222.85 20.39 1.15 6.09 3.13

1960 1538.52 1488.01 40.66 1.58 4.22 4.06

1970 1929.38 1834.26 71.12 11.21 6.85 5.94

1980 2697.24 2476.4 133.3 62.2 17.64 7.69

1990 3676.58 3228.78 322.66 76.95 37.39 10.8

2000 3975.83 3294.17 433.27 145.39 78.61 24.39

2006~2007 4543 3548 630 215 95 55

*주: 중국 대륙과 대만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화교 수임.

**자료: 丘进(2011), pp.54-55. Dudley L. Poston 외(1992), p.631-645. 国务院侨办侨务干部学校(2005), 

pp.229-235. 王望波 외(2010), p.7.

<표5>에서처럼, 1948년 전세계 화교 인구 중 아시아 비중은 96.1%로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까지 이어져 아시아 화교 비

중은 95.1%를 기록했다. 1980년에 이르러 91.8%로 다소 그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19

90년에는 처음으로 90% 비중 아래로 떨어져 87.8%를 기록한 바 있다.

대만교무위원회교무통계연보를 보면, 2000년 이후 20년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000년 2736만명을 기록했던 아시아 화교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15% 증가율

을 기록하며 3438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화교수가 3504.5만명에서

연평균 1.72% 증가한 4933만명이어서 증가 폭이 0.57% 포인트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외 지역 화교 유입의 증가에 따라 2000년 전세계 화교 중 비중이 78.

1%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아시아 화교는 2020년에 이르러 그 비중이 69.7%로 8.4%

포인트 하락하였다. 51)

50) 庄国土, ｢东南亚华侨华人数量的新估算｣, 厦门大学学报, 2009年3期, 2009, pp.62-69.
51) 대만교무위원회교무통계연보는 다음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cac.gov.tw/
OCAC/Pages/VDetail.aspx?nodeid=30&pid=313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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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교무통계연보 내 아시아 화교 규모 (2000∼2020)

(단위: 만명, %)

연도 전세계 화교 아시아 비중 전세계 화교 아시아 비중

2000 3504.5 2736.3 78.1% 2011 4031 30040 74.5%

2001 3580 2782.1 77.7% 2012 4136 30720 74.3%

2002 3672.2 2835.2 77.2% 2013 4178 30660 73.4%

2003 3750.5 2898.5 77.3% 2014 4250 31010 73.0%

2004 3808.3 2934.4 77.1% 2015 4330 31280 72.2%

2005 3838.1 2943.7 76.7% 2016 4462 32030 71.8%

2006 3879.4 2980.3 76.8% 2017 4749 33910 71.4%

2007 3894.8 2956.1 75.9% 2018 4869 34260 70.4%

2008 3908.9 2958.9 75.7% 2019 4921 34450 70.0%

2009 3946.3 2974.7 75.4% 2020 4933 34380 69.7%

2010 3956.8 2981.5 75.4%

*자료: 中華民國僑務委員會, 僑務統計年報 각호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2) 베트남 화교 인구 추이

2000년부터 대외공개 되는 대만교무위원회교무통계연보를 보면, 2003년부터 아

시아 국가별(8～10개국) 화교인구 통계를 명시하고 있다. 2013년 한 해는 국가별 통

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부터는 일본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화교 인구를 ‘대략 100만명’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이 시기부터 위 3개 국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집계가 되고 있

지 않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비교적 정확한 각국 화교 인구 변화를 알 수 있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각국의 화교 인구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세계 화교 인구는 1.14%, 아

시아 화교 인구는 0.62% 증가한데 반해, 베트남은 –1.79%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외

에도 태국(-0.25%), 필리핀(-1.02%), 미얀마(-0.69%) 등이 연평균 감소세를 보인 반

면, 말레이시아(0.79%), 싱가포르(0.83%)는 연평균 증가세를 시현했다.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취합된 1889년 이후 베트남 화교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88

9년 5만 6500명에서 1954년에는 150만명으로 62년간 연평균 5.43% 증가하여 1차 정

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1911∼1952년(41년)간 전세계 화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81%와 비교하면 3배나 증가 속도가 빨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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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교무통계연보 내 아시아 각국 화교 규모 (2003～2020)

(단위: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도네시아 7362 7463 7566 7671 7776 7884

태국 7193 7254 7053 7100 7123 7163

말레이시아 6036 6115 6187 6254 6324 6399

싱가포르 2621 2650 2685 2713 2687 2712

베트남 1220 1247 1264 1293 1309 1122

필리핀 1119 1139 1146 1167 1170 1175

미얀마 1079 1090 1101 1112 1121 1073

일본 479 488 520 561 607 655

아시아 기타 국가 1876 1898 1914 1932 1444 1406

아시아 소계 28985 29344 29437 29803 29561 29589

세계 화교 37505 38083 38381 38794 38948 3908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도네시아 7834 7951 8010 8120 n.a. 8360

태국 7178 7395 7510 7510 n.a. 7000

말레이시아 6479 6479 6540 6780 n.a. 6580

싱가포르 2756 2794 2810 2830 n.a. 2870

베트남 1136 980 990 1000 n.a. 1000

필리핀 1190 1213 1240 1410 n.a. 1000

미얀마 1090 1101 1050 1060 n.a. 1000

일본 681 687 670 680 n.a. n.a

아시아 기타 국가 1403 1215 1220 1330 n.a. 3200

아시아 소계 29747 29815 30040 30720 30660 31010

세계 화교 39463 39568 40310 41360 41780 425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도네시아 8480 9050 10520 10600 10720 10840

태국 7000 7010 7010 7010 7010 7010

말레이시아 6640 6640 6670 6700 6700 6720

싱가포르 2900 2920 2950 2970 2990 3010

베트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리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얀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시아 기타 국가 3260 3410 3760 3980 4030 3800

아시아 소계 31280 32030 33910 34260 34450 34380

세계 화교 43300 44620 47490 48690 49210 49330

*자료: 中華民國僑務委員會, 僑務統計年報 각호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1940∼1945),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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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후 이어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과의 분리로 인해 1960년에는 85만명까지 축소

되었다. 베트남이 공산화 되기 직전인 1975년까지 베트남 화교 인구는 180만명까지

늘어났으나, 공산화 이후 재산을 몰수 당하고 목숨을 위협 받던 화교들이 타 국가로

이민을 떠나거나 ‘보트 피플’로 베트남을 탈출함에 따라 불과 4년만에 화교 인구는 8

6만명으로 48% 즉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후 베트남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도

이머이)을 위한 화교 투자의 유치로 현재 10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8> 1889∼1993년간 베트남 화교 인구 추이 

(단위: 만명)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1889 5.65 1946 46.2 1979 86.74

1920 13.2 1945∼48 88 1981 100

1921 19.5 1951 150 1982 93

1931 26.7~32.6 1954 150 1986 70

1936 21.7 1960 85.86 1988 88

1937 40 1969 118 1989 96.17~100

1940 50 1975 180 1993 100

*주: 각 연도 인구는 印度支那年鉴, 世界华侨华人词典, 海外华侨华人概况 통계치를 종합한 것. 

**자료: 向大有, ｢一百萬與四百萬的反差｣, 八桂僑史, 1994年2期, 1994, pp.2-4.

6. 결론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베트남 명향사와 중화회관의 특성 및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첫째, 명향사는 단순한 화교 커뮤니티로 출발해서 명향회관이라는 조직화를 거쳐

최종 상인을 위한 이익단체인 중화회관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두 기관은 갈등

이나 반목이 없었으며 지연(地緣)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기별로 연결

되었다.

둘째, 베트남 정권은 이미 구성된 명향사를 화교를 관리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이러

한 통치술은 중화회관 시기에서도 이어졌다.

셋째, 명향사의 특성은 중화회관으로 이어져 이는 베트남 중화회관이 다른 국가

중화회관과 차별화 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면 베트남 중화회관은 천후사당(마주)과 관우사당을 두고 복

과 안녕을 빌었으며 특히 화교 조상 중 중요한 인물을 기리는 사당을 안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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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민후웅이라 불리는 혼혈 화교에 대한 통계, 관리(호적)를 진행하여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17세기 중반부터 화교 혈통에 따른 분류 관리(① 명대에 유입된 화

교의 자손, ② 명대에 유입된 화교의 혼혈 후손, ③ 베트남 내 순수혈통 화교의 후손,

④ 청나라에서 유입된 화교)를 실행했다.

넷째, 17세기초부터 호이안이 국제 무역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후 조성된 베트남

중화회관의 상업 기능이 더욱 부각 되었다. 양상회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각 지

역 상인, 선주, 수공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보기 드물게 지역적·언어적 경계를 초

월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 역시 타국 중화회관 특성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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