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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일제하 경제와 에 관한 연구濟州島 海女勞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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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이 글은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변동을 제주도 해녀 노동과 관련 지워 살펴보고

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변동을 해녀노동의 변화

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이유는 일제하 제주도 경제에서 해녀노동에 의한 소득이 차

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이 매우 컸었기 때문이다 별다른 현금수입원이 없었던 식ᆞ

민지하에서 해녀의 생산활동은 농업생산 다음으로 큰 소득원이었고 각광받는 현금

수입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하 제주도 경제는 해녀노동과 그들의 소득에 관

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이며 해녀들의 생산활동과 제주도 경제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식민지기 제주도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힌국경제사 전공

해녀의 명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녀 수 가 대표적이다 여海女 潛女 潛嫂 

기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녀라고 부르기로 하고 자세한 논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겠다



가 될 것이다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이륙초기 단계에서 해녀노동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해녀노동의 산물인 해산물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안

지역 마을의 가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취락 이동이 시작된다 또한 해안마을의富

가 중산간 마을로 확산되어 농촌사회 전반의 경제력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이富

를 토대로 해녀의 출가가 늘어나고 도민들의 도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渡日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주도 농촌의 소득은 증가하였고 제주도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해녀노동과 그들의 소득은 일제하 제주도 경

제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 해녀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어문학 측면에

서 활발히 연구되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 연구로 강대원 의 해녀 

연구 제주도 의 제주의 해녀 김영돈 의 한국의 해녀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지조사와 해녀들에 대한 직접면담을 근거로

한 보고서 성격이 크다는 점이다 이외에 제주도 해녀연구의 또 다른 주제는 민족

운동사적 연구들로 년대 제주도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상의 연구들은 제주도 해녀생활의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해녀들의

노동 생산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녀

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 글의 구성은 장에서 일제하 제주도 해녀노동에 대해Ⅱ

서술하였다 즉 해녀 노동의 특성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해녀의 를 살펴보出稼

았다 장에서는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상승과 소득의 증가로 인한 제주도 농촌Ⅲ

사회의 변동을 다루었고 장에서는 제주도 해녀노동의 변화에서 비롯된 일제하Ⅳ

현재 해녀 는 여 개의 한국 표준직업 분류표에 의한 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계속되는 해녀수의 절대감소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해녀노동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비중이 점차 감

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이 해녀에 관한 연구가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연구로 편중되게 한 요ᆞ ᆞ

인들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창후 재일 제주인과 동아통항조합운동 제주도사연구 호｢ ｣   

쪽 년 제주도 해녀의 투쟁 제주도의 옛기록 우당도서관 쪽 제藤永壯 ｢ ｣   

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태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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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제의 변동상황을 살펴보았다

일제하 제주도의 해녀노동II.

일제하 제주도 해녀 노동의 경제적 의의1.

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신분적으로 천시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그 가ᆞ

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제주도 해녀의 노동이 사회 경제적으로 각광받게 되고ᆞ

나아가 제주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여 해녀소득이 증가했다

는 점 둘째 제주도 해안의 황폐화로 인해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가 촉진되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채취기술을 가진 제주해녀들의 생산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진 점 셋째 어로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 해녀들의 생산

성이 증가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①

조선시대 제주도 해녀들의 채취물 즉 전복 소라 해삼 미역 등은 진상품이었

다 이 당시 해녀들의 생산활동은 부역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년경부터

일본 무역상들의 등장으로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성이 매우 높아져 상품으

로 인정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환금을 목적으로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환금경향은 구한말에서 시작하여 식민지시대 초기에 이르러서 강화되었다 부산과

목포를 근거지로 하는 일본인 상인의 등장으로 해조류 조개류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때부터 해녀노동이 제주도 농촌의 현금수입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해녀들이 주로 채집하는 것은 전복 해삼 미역 우뭇가사리 감태  

모자반 등인데 이것들은 각광받는 교역상품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또한 화학가공원료나 농사용 비료 로도 요긴한 것이었다

해녀들은 듬북이나 비료용 등을 채취하여 농사용 비료로 사용하였는데 혹자는 이런 점을 들어



제주해녀의 出稼②

제주도 해녀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으로 해녀 활동

이 시작된 것은 년대 말 일본인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 일본인 어업자들의 남획에 의한 제주도 어장의 황폐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 연안에서 일본인 출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년에 월

일에 조인된 에 있어서의 제 조에 의한 것이다 그러朝鮮國 日本人民貿易規則

나 그 이전부터 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제주도 주변에는 일본密漁 潛水器業者

들이 일찍부터 출어해 오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제주지역에 출어하면서 제주도민

과 충돌하게 되었고 급기야 일본 정부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제주

도에 출어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금어기간 중에도 는 계속되어서密漁

이로 인해 제주도 어장은 급속히 황폐해 갔다 일본인 잠수기업자가 채취한 것은

주로 전복과 해삼이었다

한국수산지 권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전복은 연해안에 생산되지 않은 곳이 없고 거의 이라고 할만큼 풍부하無盡藏

였으나 일찍 일본 잠수기업자의 도래로 남획이 된 결과 지금은 크게 감소하였

다 예전에 토착잠수부들이 이를 해왔으나 지금에는 종일 조업을 하여도採取

개를 얻는 데 불과하다 잠수기업자는 약간 깊은 곳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농사와 전연 별개로 해녀의 작업활동을 인식하는 일본해녀와 달리 제주도 해녀들의 어로활동은 농

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옛 문헌에 나와 있는 해녀에 대한 기록은 적다 에서 은 그중에서도 천한 것은濟州風土記 李健

곽미역이다 미역을 캐는 여자는 이를 녀라 부르고 월부터 이후 월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

을 채취해 나오는데 남녀가 서로 뒤섞어도 수치스러움을 모름으로써 해괴함을 보여준다 생복을

캐는 것도 이와 같다 채취한 것은 관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팔아서 이를 해결한다 라고 하고 있

다 또한 은 어업은 일반적으로 시되어 양촌의 남자가 의 여자를 아내로 받泉晴一 賤業 海村

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로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년 이래 경제의 중심이裸體

해촌으로 옮겨진 이후는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사상과는 달리 어떻게 산촌사람들을 색시로 맞良村

을 것인가 바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를 이라는 생각이 해촌사람들을 휩쓸었다 라고 하고…

있어 년대 이전에는 해녀노동이 사회적으로 천시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전복과 해삼은 크기나 질적으로 상등품에 속하여 그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쪽稻井秀左衛門 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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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의 어획이 가능하지만 예전과 같이 큰 이익을 얻기는 힘든다 특히 本島

은 모양이 거대해서 유명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소형이 되었다産

이러한 제주도 어장의 황폐는 제주도 해녀의 생산활동과 출가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었다 즉 일본인 무역상의 등장으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

함에 따라 해녀들의 생산욕구가 증가하였고 일본잠수기업자들에 의한 제주도 어

장 황폐화는 제주도 해녀들을 새로운 생산가능지로 이동시켰다고 보아진다 이러

한 제주도 해녀의 출가는 곧 생산영역이 확대와 생산활동 증가를 의미한다

제주도 해녀 노동력의 이동 즉 해녀의 출가는 년 부산 앞 바다 영도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해녀들은 조선 전역과 일본 대련 칭따오

까지 출어하였다 년대 전반의 출가자수는 명 년 말에는 부산 울

산까지 출가한 해녀수가 명 정도였다

어로 기술의 발달③

일제하 제주도 해녀들의 어로기술의 발달은 의 보급 확대에서 비롯雙眼 潛水鏡

되어 졌다 잠수경雙眼 의 사용 에 따라 수심 수중작업 할 때의 시계가

까지 넓어졌을 뿐 아니라 눈의 피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

녀노동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볼 때 해산물의 판로 확대와 현금가치 증가 해녀출가로 의한 생산영

년대 제주도 해녀들은 월에 칭따오로 가서 월 추석 전에 고향에 돌아오곤 했는데 평균

원씩의 수입을 올렸다 당시 소학교 교사 봉급이 원이었다 제주도 앞의 책 쪽

원학희 제주도에 있어서의 해녀어업의 변모와 생산형태 한국제주도의 지역연구 立正大學 日｢ ｣   

공동한국제주도학술조사단 대학지리학연구실 쪽韓 立正ᆞ

수중안경인 제주도의 눈은 족은 눈과 큰눈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족은눈으로

소형 쌍안 수중 안경이다 족은눈은 제작지에 따라 엄쟁이눈과 궷눈으로 나눈다

수중안경 즉 눈을 언제부터 착용하게 되었는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확실하지 않다 현재

생존하는 제주도 해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눈 을 쓰지 않고 조업했다고 한

다 생존하는 고령 해녀들의 증언은 제주도 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파피루口述  

스 참조 여기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 해녀들에게 눈이 보급된 시기는 년대 이후라

고 여겨진다

수중안경의 착용은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물안경이 발명된 이후에도 해산물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제주도 앞의 책 쪽



역과 노동기회의 확대 여기에 어로장비의 개선이 추가되어 해녀 노동으로 얻어지

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제주도 해안마을에 많은 현금이 유입되어 이들 마을에

의 축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富

제주도 해녀노동의 특성2.

제주도의 해녀는 일본의 해녀보다 추위에 강하다 일본해녀는 추운 겨울 한 달

에 일정도 밖에 조업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제주해녀는 일에서 일까지 물질

할 수 있다 심지어 임신중이거나 월경 중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조업을 한다

또한 제주도 해녀노동은 농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제주도 해녀들은 판매를

위한 해산물 즉 해조류와 조개류 등의 채취뿐만 아니라 밭의 비료로 쓰이는 둠

북과 등의 해조류도 채취하였다 식민지시대 제주도 농업은 금비사용이 활발

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둠북 과 같은 해초류 비료를 채취하는 것

은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고 비료가 넉넉하지 못했던 제주도 농업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 농촌에서는 여아가 세가 되면 바다물에 들어가는 연습을 시작하여

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테왁을 얻고 세가 되면 안경 호미 빗창을 얻어 본

격적인 물질 을 시작한다 세가 되면 해녀조합의 정식 회원이 되고 이후

세까지 계속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주도 해녀는 세로부터 세까지가 전성

기이다 이후 세 혹은 세 고령이 될 때까지 물질을 계속 한다

제주도 농업은 거름농사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 농업에서 금비가 보편화된 시기는 년

대 이후라고 여겨진다 그 이전에는 거름이라는 퇴비와 재 녹비 만이 작물에 따라 부분적

으로 시비되어 졌다 이처럼 비료가 풍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듬북 과 같은 해조류가 밭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물질이란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작업 활동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한림화는 제주도 해녀들의 기술습득과정을 바다와 익숙해지는 시기 헤엄치기를 배우는 시기 자

맥질을 배우는 시기 불턱의 한 자리를 차지하여 정식으로 입문하는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한림화 불턱 제주의 해녀 제주도 쪽｢ ｣   

제주도 해녀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서 보면 젊은 해녀들의 수는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대 심지

어 세 고령해녀들의 물질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주도 로 만나口述 

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파피루스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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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물 속에 잠수해 있는 시간은 분 초에서 분 초가 평균이고 최고 분까

지 할 수 있다 잠수심도는 까지 할 수 있으나 대략 에서 작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잠수를 회 내지 회 정도를 반복하면서 작업하고 난 후 뭍으

로 상륙한다 그리곤 해변가 불턱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다시 작업하러 물

속으로 들어간다 몸이 튼튼한 사람은 하루에 회 또는 회 정도까지 반복할 수

있다

제주도 농촌에서 농번기와 해산물의 채취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제주도의 해녀들은 농사노동과 어로활동 즉 물질을 동시에 해야만 했다 해녀

들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에는 아침 일찍 시간 정도 밭에서 김매기를 한 다음 물질 때가 되면

바다로 향한다 오전 물질을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밭으로 가서 김매기를 하다가 다시 오후 시쯤 바다로 가서 작업을 하다가

해질 무렵 귀가한다

해녀들의 연중 작업은 해산물의 채취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해

산물의 채취기는 해삼은 월 전복은 월 는 월 미역은 월마을天草

규약에 따라 월 월 중순 월로 거의 연중 내내 작업을 해야 한다

제주도 해녀들의 기술습득과정과 어로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미국국무성 용역 보고서인

에도 소개되었다

당시 제주도해녀들은 가 밭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녀소득은 다시 밭을 구입하는 데 소비되었

기 때문에 제주도 해녀들은 농업과 물질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이것이 일본해녀와 다른 점

이다

그렇다면 이때 제주도 남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일부 기록물들을 보면 해

녀를 아내로 둔 제주도 남자들은 여자 대신 아기나 보고 술과 게으름 방탕으로 일생을 보낸다

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라 보인다 제주도 농업형태를 보면 여성노동 비율이 논

농사인 경우 남자대 여자의 노동투입비율은 인데 비하여 밭농사지대에서는 평균 으로

나타나고 있다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와 남자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구분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토양 특성상 자갈이 많고 수전 지역에 비해 잡초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

노동 투입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화전 일구기 밭갈기 진압 각종 운반 등에 있어서는

남성노동력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가 물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 가령 비료로 쓸 둠북을 채취할 경우 혹은 감태 등과 같은 해조류 채취 작업에

있어서도 남녀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아래 표 은 제주해녀의 작업일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 를 보면 월별로 혹은 지역에 따라 해녀들의 작업일수가 차이가 난다 평

균적으로 보면 월에서 월까지의 작업일수가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는 해안지역

혹은 부속도서지역 해녀들의 작업일수가 가장 많다 물론 표 은 년에 조

사한 것으로 일제시대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식민지기 해녀들의 작업일수가 년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재래해녀복소중이을 입고 물질을 하면 물속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최대한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작업일수가 다르고 작업횟수도 달라진

일본해녀들은 겨울철과 같은 휴한기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 연중 개월 정도를 물질하는 데 반

해 제주도 해녀들은 계절 모두 물질한다

월 별
성산읍

오조리

서귀포시

대포리

구좌읍

연평리

대정읍

가파리

한경면

용수리
평 균

월 일 일 일 일 일 일

합 계

자료 제주대학교 쪽海村生活調査報告書  

표 제주해녀의 월별평균 작업일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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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재래 해녀복을 입었을 경우 수온의 변화에 따라 추위를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월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회 작업시간이 분

정도이며 그 외의 달은 분이다

표 는 년 조사 기록이다 그런데 표 의 조사지역인 우도는 예나

지금이나 제주도에서 해녀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이곳은 연중 이상 물질

을 하고 월에서 월까지는 쉬지 않고 물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앞의 책 쪽

이곳에는 세 이상 고령해녀가 현재에도 할망바당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자녀들의 학업이나 기타 생활 주거를 위해 제주시 지역에 자기 소유의 주택 건물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앞의 책 참조

월 별 월별잠수일수 일별잠수횟수 채 취 물

월 일 회 미역 우뭇가사리 다소

회 미역 모자반 다소

회 모자반 미역 다소

회 되는 대로

회 우뭇가사리 그밖에 되는 대로

회 전복 소라

회 감태 기타

회 감태 기타

회 감태 기타

회 감태 기타

회 전복 소라

회 전복 소라

합계

자료 제주도 쪽泉晴一   

표 우도해녀의 잠수표 각월은 음력< 2> ( )



제주도 해녀의3. 出稼

년대 해녀 출가 상황을 여러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형태에는 의 모집에 의한 방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에客主 絶影島

정착하며 일본인 무역상 밑에 있으면서 매년 음력 월경 제주도 각지에서 해녀

를 모집 하여 전대금을 건네주고 계약한다 해녀는 기선으로 뱃사공 감독자 役

남자는 어선으로 본토에 도항하여 부산에서 합류한 후 출가지로 떠난다 두 번째

형태는 독립 출가인데 해녀의 남편 명이 공동으로 어선을 매입하여 가족 친

척 등의 해녀를 승선시켜 출가지로 가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대 정도

로 객주의 모집에 의한 것이 많았다 해녀 명에 시중드는 남자 명인 경우 漁

수입은 대략 엔 정도이고 지출은 엔 전으로 차액은 엔 전이었다期

이것을 균등 분할하면 인 평균 엔 전 정도였다

출가로 인한 해녀소득은 년에 만엔 년 만엔 년 조합원수

명으로 성장해 나갔다

년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은 일본으로의 해녀출가를 활성화시켰다 일반적

으로 제주도 해녀는 기선을 이용하여 출가하였는데 기선에 의한 일본 본토로의

출가는 쓰시마 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을 경유하였다 당시 과 제주對馬島 大阪 大阪

도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등 개 회사朝鮮郵船 尼琦汽船 鹿兒島商船

선박이 경쟁적으로 여객을 실어 날랐다 이 기선들은 도중에 모지 시모노세키 등

지는 기항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 값싼 운임으로 일본 내륙으로 상륙하게 해 준 것

이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까지 해녀들은 철도로 이동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 해녀가 일본에 진출했던 사례들 중 최초의 사례는 김녕

호 쪽田口禎熹 濟州道 海女 朝鮮の｢ ｣   

해녀를 모집하는 조선인 객주 뒤에는 일본인 무역상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상인이 있었고海藻

그들의 중간착취는 가혹한 것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비참한 상황에 대한 와 공동판매객주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조합이 어획물을 종합해海女救濟

서 중매인을 경매한다든지 어시장에 판매를 위탁하는 제도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출가 해녀의 급증은 현지 어업 조합과 많은 갈등을 야기시켰고 점차 해녀조합의 성격도

바뀌어 갔다예를 들면 의 조합장 취임 조합의 이로 인해 제주도 해녀의 투쟁濟州島司 御用化

이 유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책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앞의 책藤永壯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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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김병선이 해녀를 고용하여 미야케지마 지역에 출가하여 조업하였던 것東京

인데 그 후 계속 능력을 인정받아 년 당시 동경 미야케지마에서 명 해녀

가 고용되어 작업했었다

출가해녀들의 소득이 좋았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일례로 년 당시 제주도

내 해녀 명이 도내 연안에서의 생산활동으로 약 만엔을 벌어들인 데 반하

여 일본으로 출가한 해녀 명이 만엔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주도 해녀의 출가와 도내 잠수 활동으로 제주도 농가에서 해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갔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적 대우도 점ᆞ

차 개선되어 갔다

표 에서 송금액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출가 해녀들이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기가 끝나 돌아올 때 현금을 소지하고 돌아오기 경우가 많

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출가한 해녀 분포를 보면 동해안지대가 가장 조밀하며 북서부 해안지

대가 그 다음이고 남부해안지역 북부해안지역 순서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안 지형 및 해저 지형 조류 풍향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일본으로 출가한

연 도 출가해녀수 송금액 비 고

명

円

일본 인

국내 인

일본 인

국내 인

일본 인

국내 인

자료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쪽  

표 출가 해녀 현황< 3>



제주해녀는 동해안 지역에는 거의 없었고 주로 태평양 연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제주도 해녀의 우수성이 발휘된 것은 년경부터였는데 특히 일본 해녀와의

경쟁에서 이겼던 사례가 있다 즉 강원도 부근 바다에서 당시 이 지역에서 어로활

동을 하던 일본 해녀와 경쟁하여 마침내 이들을 쫓아내고 한반도 연안을 완전 장

악하게 되었다

이상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지

가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이 낮았고 별다른 현금수입원이 발달하지 않았던 제주도

에서는 해녀노동이야말로 현금화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농가수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는 년 정의면 온평리 지역 농가수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제

주도 타 지역에 비해서도 해녀들이 많았던 정의면 온평리의 경우 해녀 어업 기타

에서 얻어지는 부업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산의 생산물인 해산물은 전부 판매되었다 따라서 당시 급증해 가는 제주

도 농촌의 현금 수요가 대부분 여기에서 충당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제주도 해녀들의 도내 잠수 활동과 출가로 인한 현금소득이 제

제주해녀는 조업시 테왁을 이용해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분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깊이 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동해녀와 같이 해녀배나 사공이 필요 없다 따라서 채취 비용이 싸다 그러나

일본 해녀는 개월 조업 중 겨우 주일밖에 견디지 못하는 데 비해 제주해녀는 일간 조업伊勢

이 가능하였고경상북도 울산군 포항 등지 하루 조업 시간도 월등히 길다 결국 조업 시간이 길

고 임금이 낮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년 이후 한반도에서 일본 해녀들을 완전히 축출했伊勢

다

주업

농업수입( )

부업수입

총수입중의 비율( )

판매

부수입 중의 비율( )
품목

피고노

임수입
총수입

자작농 중농

소농

자작겸소작농중농

소농

해녀어업

해녀어업

해녀어업

해녀어업

자료 앞의 글 쪽藤永壯

표 제주도 농가 수입 현황 정의면 온평리 년< 4> ( , 1926 )

단위 엔 비율



일제하 경제와 에 관한 연구濟州島 海女勞動

주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안지역일수록 절대적이었고 해안마을의 부

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일제하 제주도 해녀노동과 농촌사회의 변동III.

일제하 제주도 농촌사회의 변동 과정을 보면 먼저 해녀 경제활동의 가치증가로

해안마을의 부가 상승하게 되면서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의 취락이동이 진행

된다 이러한 해안마을이 부는 점차 중산간 마을로 확산되고 점차 제주도 농촌전

역의 경제력 상승을 가져온다 제주도 농촌의 경제력 상승은 이어 교통의 발달과

교역의 발달로 이어지고 노동력 이동 즉 도일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

련해 주었다 제주도민의 도일은 전통적인 농업생산 구조 속에서 노동기회 소득

창출기회가 부족하였던 잠재적 실업군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도 사회는 유례에 없던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한 셈이 되었고 그 소

득원에서 많은 현금을 공급받게 되었다 년대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 현상

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생겨난 것이다 한편 도일 증가로 인한 노동력 공백

문제는 남아 있는 노동력 투하 방식의 변화 즉 재배작물의 변화를 가져온다 재배

작물의 변화란 여성노동투입비율이 높은 제충국 박하 양잠 고구마 등의 재배가

확산되어 감을 말한다 이들 작물들은 모두 다 환금작물로서 당시 제주도 농촌사

회에 급증하고 있던 현금수요를 충당시키기에 용이하였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

성노동 투입비율이 높아 제주도민의 도일로 인한 노동력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

다는 이중의 효과가 내재되어 있었다

의 이동1. 聚落

제주도의 聚落 은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상승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발移動

년대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농업생산성과 생산량의 증대 외부

와의 이출입 교역 규모 증가 출가와 도일로 인한 송금액과 소득증가로 인한 상업활동 활성 등

을 들 수 있다



달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지점인 해안마을에서 경제적 기회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찾아 마을과 사람이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기존 촌락은 변모되기 시작하여 새로

운 촌락을 생성시켰고 촌락경관도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갔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해안지역은 경지면적의 영세성과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열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해 중산간 지대는 비교적 넓은 경작지와 가

능지 개간지를 가지고 등의 부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火田 養畜 ᆞ

보다 나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이동농지지대의 경작지

방목지 상실로 중산간 지역 생산터전의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반대로 해안지역에

서는 교역의 증가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하여 점차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

였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제주도 촌락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제주도의 취락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상으로 크게 세 지대로 나눈

다 즉 해안지대와 산간지대산림지대 그리고 그 중간지역인 중산간 지대이다

오홍석 에 의하면 제주도 취락의 기원은 북서해안의 를 중심으로 성립湧水帶

하였다고 한다 고려 이전의 제주도의 취락은 생활용수의 확보가 가장 용이하며

해상교통의 거점지인 해안지대에 주로 분포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오면서 왜

구의 잦은 침입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산터전을 확보해야 했는데 주로 이때 산

간의 개척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중산간 지역으로 취락이 이동한다 중산간 지대는

왜구의 침입에도 안전하고 넓은 경작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은 이후로 유림과 부농이 포진하며 중심지역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 즉 제주도 일주신작로 개설 일본과의 교통발달

및 도일증가로 해상교통의 거점지가 되고 이로 인해 해안지역이 부의 증가 경제

은 가옥을 주축으로 하여 성립된 주거형태 전반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연구는聚落

마쓰다 이츠즈 쪽 오홍석 의 에 관한濟州島 聚落 弘詢社 濟州島 聚落 地の   

쪽理學的 硏究 

은 삼림지대 산간지대 중간지대 해안지대로 사분하였고 마쓰다 이치즈는 삼림지대 중久間健一

간지대 해안지대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현재까지도 유용하다 예를 들면 년 월 제주도특별법개정시안에서도 해발 이상을 중산

간지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은 한경면과 같은 지역인 경우 해발고도는 낮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산간지대로 볼 수 있다



일제하 경제와 에 관한 연구濟州島 海女勞動

적 기회증가 교환경제의 이점 증가 경제적 기회 증가로 다시 해안지역으로 이동

하게 된다

마쓰다 는 제주도 취락의 이동을 두 가지로 보았다 즉 구심적 이동과 遠心的

이동이다 이동은 해안지대로부터 산간지대삼림지대로 경지 목야를 찾求心的

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적 이동이란 그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해上進

안지대로 특히 임해지역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심적 이동은

일제시대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년 제주도 일주도로가 개설되면서

구심적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이전에는 해안으로부터 의 내륙부에 취락이 가장 발달하여 이곳을㎞

제 환상 취락 분포대라고 한다 이 지역은 에 대해 안전하고 경제적 생산의倭侵

기회경지획득가 더 많아 유서 깊은 양반 부농이 많이 살고 있었다 반면에 임해

지역은 어업기술이 낙후하여 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여 빈민 천민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 구분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적인 구조도ᆞ

포함한다 당시는 어민 해녀에 대한 사회적 풍조가 낮아 차별적이었다

또한 중산간 지역은 경제적으로 중심 지역일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중심지역

이었다 제 환상 취락 분포대의 각 취락을 연결하는 가 을 이루고官道 不連續 環狀

있었다

이처럼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해안지대에는 취락을 마련하지 않고 내륙에서 농

목을 주로 하고 중산간 지대에 조밀한 취락을 이루었다

그러나 년 현재 취락밀도의 최대지역은 임해지역으로 명 이상의 지역

은 해안지대에 입지해 있었다 또한 년 도민의 년 간 부역에 의하여 개통된

일주 환상도로는 이후 제주도 지역 교통의 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때부

터 발달한 항해교통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경제활동의 기회가 증가하여 촌락의 이

동이 가속화되었다

해안마을은 일본으로의 출가 출발지이며 어업의 근거지이다 일본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제주 서귀포 한림 모슬포 성산포 김녕 조천 표선이 지정항 또는

지방항이 되었고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육상교통 즉 일주도로와 해

마쓰다 이츠즈 앞의 책 쪽



상교통이 만나는 지역으로 촌락이 이동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으

려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하나로 보아진다

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그때까지 해안지대는 개항이전 빈농과 어민이 거주하

였으므로 내륙에 거주하던 유림계층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 해녀활동 자체가

천박한 작업으로 인식되었고 무엇보다도 교역이 부진하여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 이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인식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ᆞ

러나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자연히 해안마을이 산간마을에 비해 경제

적 기회가 증가된다 아울러 지방행정기구들도 해안마을로 이동하고 이때부터 해

안마을이 각종 경제적 행정적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였다ᆞ

제주도민의2. 渡日

식민지 시대 조선인의 일본 이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일본으로의 유입 조

건으로 조선과 일본간의 생활수준의 격차와 일본의 이민 정책을 들고 있다 경제

적 요인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주가 제공하는 기대 소득의 증가치를 의미한

다 기대소득의 차이는 실질임금의 차이와 실업률 그리고 이주비용의 크기에 의

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 조선의 실질 임금 격차의 확대 일본 실업률의

하락 또는 이주비용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조선과 일본에서의 기대 소득의 차이가

확대되어 이주 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이동이

발생하고 이주가 제공하는 기대 소득이 노동력 이동이 요인이라는 사실은 제주도

농촌 노동력의 이동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제주도민의 도일현상은 제주와 일본과의 생활수준에서 차이가 나고 도일로 인

한 기대 소득이 컸었기 때문에 대규모 잠재 실업군이 이동하게 된 것으로 이해

정진성 길인성 일본의 이민정책과 조선인의 일본이민 경제사학 제 호ᆞ ｢ ｣   

쪽

도일 농촌노동력의 성격을 유휴노동력 혹은 잠재실업군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완해야할 여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유휴노동력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노동력 이탈 후 아무런 임금의 변

화나 생산력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많은 제주도민의 도일 후 노동력의 부족현상

과 그로 인한 임금상승 등과 같은 문제가 간혹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는 있으나 뚜렷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생산력 측면에서는수익성추구의 확장에 따라 증가현상이 나타났고 농촌임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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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주도민 도일의 직접적인 동기는 도내 노동기회의 부족현상과 일본과의 직항

로 개설로 인한 이주비용 하락이라 할 수 있고 이와 아울러 해녀노동으로 인한 소

득의 상승이 이주비용과 취업 전 초기체제 비용 도일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각종

기회비용의 부담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주도민의 도일은 초기 일본이 자국 식민지인들을 일본 본토로 대량 유

입시키려는 정책과 제주도 농촌 내부에 잠재하고 있던 유휴 노동력이 선진 노동

시장으로의 진출과 맞물려지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는 노동 기회가 부

족하던 제주도 농촌 내부의 잠재적 실업인구가 새로운 소득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에 소요되

는 비용 즉 도일 비용 저하로 이러한 기대 욕구는 훨씬 높아졌다고 보아진다 아

울러 도일의 실천은 및 친족의 원조에 자극 받는 경우도 많았다 친족 및 계契

원들의 출가 귀환자들에게서 도일자금을 알선 받거나 조합이나 계에서 출가 희망

자에 대하여 도항 여비의 융통 취직 숙박소 소개 등의 알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출가가 용이했다 대부분의 출가자는 제주도 공제조합원 이었고 조

합은 일본 출가자들에게 취업소개 숙박 주거편의 알선 근검 저축장려 위생사상

보급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노동자의 능률 소질을 향상시키고 출가자를 증가시

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일본으로의 이

동비용의 하락이다 표 에 의하면 제주도내 각 항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

본 내부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으로의 연결성이 향

상되었다는 것이다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 농촌내의 유휴노동력 존재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합은 주재 제주도민수가 증가하자 년 월 이 함께 조직한 것으로 주재 제大阪 民官 大阪

주도민들의 친목 보호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년 월 주재 제주도민들의 교화 구大阪

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새로이 조직되어 기존공제회를 계승하였다 본 회의 사무실은 제주도와

두 곳에 설치하였다 앞의 책 쪽大阪 濟州島廳

마쓰다 이츠즈 앞의 책 쪽



년대 제주도내 개 항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도일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했고 비용의 하락으로 이동으로 인한渡日

소득 기대의 상승을 불러 일으켜 도일 현상을 증가시켰다

제주도민의 본격적 도일이 시작된 것은 년 공업지대로의 모집에 응하阪神

면서 비롯되었다 년에는 남자가 천 백 명 여자가 백 명 총 천 백 명이

도일하였다 년 도일자는 만 천 백 명이고 년에는 만 천 백 명이며

년에는 만 천 백 명이며 급기야 년에는 만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분

의 즉 가구에 명씩 도일한 셈이다 또한 도일 제주도민 송금액이 제주도 경

제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되는 등 사회전반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년 우편국을 통한 송금액이 만 이며 년에는 만 으円 円

로 인당 평균 엔이다 년에는 만 년 만 이었다 이円 円

외에 귀향시 직접 가지고 온 액수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제주도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표 를 통하여 년부터

년까지의 연도별 송금 현황을 알 수 있다

항구별 승선인원 하선인원 합 계 항구별 승선인원 하선인원 합 계

성산포 외도

세화 애월

김녕 한림

신창 협재

고산 화순

모슬포 중문

조천 대포

삼양 서귀포

산지 위미

표선 합계

자료 쪽釜山商業會議所 濟州島 經濟とその  

표 제주도 각 항구별 일본왕래 현황< 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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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송금액과 일인당 송금액 모두 년과 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년부터 줄어드는데 이것은 일본경제의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가

회복되면서 년부터 점차 증가한다 그러나 일인당 송금액은 년을 제외하

고는 년부터 작은 수준이어서 도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에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도항자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도항자 수가 증가하는 년까지

의 송금액이 증가하였고 이후 일본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총 송금액과 일인당 송금

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년의 경우 도항자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

고 송금액은 줄어들었고 일인당 송금액은 이전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렇

듯 총 송금액과 일인당 송금액은 일본내의 경제사정 도항자와 귀환수에 의해 결

정된다

제주도민의 도일이 제주도 농촌사회와 제주도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한 가구에 한 명 꼴로 도일하면서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남자노동력의 품귀현상을 가져오고 임금상승 노동력 부

족현상 발생이라는 노동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도일 제주

도민으로부터의 현금 송금 혹은 귀향시 가지고 오는 현금으로 도내 현금 보유량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이다

또한 제주도민의 도일확대로 노동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쳤다 도일 제주도민의

구성을 보면 생산력이 가장 왕성한 세 사이 남자가 가장 많고 지주 및 자

작농의 도일도 많아 전도 호 지주 가운데 호 자작농은 전체의 인

연 도 총 송금액 인당 송금액1 연 도 총 송금액 인당 송금액1

자료 앞의 책 쪽濟州島廳

표 연도별 송금 현황< 6>

단위 엔



호가 도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로 휴한기에 도일하여 단

기간 노동하다가 다시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휴

한기와 상관없이 일본 경제상황에 따라 도일하였고 설령 귀향하였다 하더라도 再

을 위한 휴식을 핑계로 생산활동을 회피하는 사회 문제로까지 생겨났다渡日

이러한 제주도민의 도일증가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품귀현상은 농업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당시 농가 호당 정 단보를

명 그것도 여자 노인층이 생산을 담당하는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서 경작지

가 황폐화되는 등 농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부

족의 문제가 농업 생산력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여성노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정된 면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금 작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기존작물들도 노동력 부족의 문제

를 극복할 만한 신품종으로의 대체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도일 노동자의 현금 송금으로 인한 소비를 포함한 여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다 우체국을 통한 송금과 이외에 귀향 할 때 직접 가지고

온 액수까지 합치면 상당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었

다 년대 중반 제주도 농가의 가계 구조는 식민지 시장 경제로의 편입 결과

나타난 현상 즉 생필품의 수입 급증과 맥류 백미 현미 백미 만주조 등碎米

곡류이입의 증가 등으로 현금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은 단순히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변

화를 가져오는데 대표적인 변화로 쌀 소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년 제주도

이출입 무역총액은 백 만 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백미 만円 円

석 싸래기 엔 석이었다 당시 도내 쌀 생산량은 만 천 백

도일 제주도민의 계층구성

구분 지주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도항호수

자료 마쓰다 이츠즈 앞의 책 쪽

점차 휴한체계의 축소로 호당 정보로 늘어남

마쓰다 이츠즈 앞의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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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중 수도는 만 석으로 이입미 만 석을 합쳐 총 만 석을 소

비하는 것으로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쌀 소비량이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곡중심의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더욱더 환금작물 상품작물의 재배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쌀 수입의 증가와 함께 소맥분이 만 엔

만 관 청주가 만 엔 석 소주가 만 엔 석 맥주 설탕ᆞ

만 엔 만 근 기타 일용 잡화류 직물 화장품 고무신 건축재료 등의

수입이 늘어나 이 수출 총액 백 만엔을 여만엔이나 초과하는 경제체제入超ᆞ

가 되었다 이 부족분을 충당하게 한 것이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이었다

이외에도 제주도민의 도일로 인한 영향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생

활을 통해서 일본의 선진 농법 우량 품종 선진 근로 의식 등을 간접 경험하게 되

고 이들이 귀향하여 농사에 재투입되었을 때 농업기술이나 의식이 선진화되어 제

주도 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을 들 수 있다

환금작물 재배의 확산3.

년대 제주도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재배작물의 변화이다 즉 주곡작물 중

심에서 벗어나 환금작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보면 우

선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해녀노동의 활성화로 인해 해안지絶糧

역을 중심으로 부의 증가현상이 확산되면서 곡물 소비와 유통이 원활하게 된 것이

다 이제 더 이상 먹고살기 위한 곡물을 재배하기보다는 현금화가 쉬운 작물을 재

배하여 돈으로 곡물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전략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농촌의 현금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 시장체제에

편입되면서 저렴한 농산물 해산물과 상대적으로 고가의 공산품을 맞바꾸는 소비

형태가 일반화되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급자족상태에서 탈피하여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현금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자연히 이를 보충하기 위한 환금작물 재

배를 늘려가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도일로 인한 노동력 공백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배작물의 전

환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일 해녀출가 등으로 인한 노동력 유출로 농업경

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를 만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여성노동의 투입비

율이 높은 작물 즉 제충국 면화 양잠 박하 등의 재배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

아래 표 표 에서 년과 년대의 재배작물을 비교하였다

이 시기 환금작물의 재배가 확산되어 가고 주곡작물 재배는 축소되어 가운데 유독 조의 재배

는 확대되어 간다 이것은 조 재배의 경우 여름철 남녀 노동투입 비율이 일 정도로 여성노

동비율이 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작물종류 재배면적 당 수확량10a 수확고

곡류

粳米

米糯

陸稻

大麥

小麥

裸麥

계

두류

大豆

小豆

기타 두류

계

서류 및

소채류

고구마 甘藷 貫 貫

감자馬鈴薯

무우

배추

오이

계

잡곡

조

피

기장黍

蜀黍

玉 黍薥

蕎麥

계

자료 남인회 제주 농업의 년 태화 쪽  

표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 년< 7> (1913 )

단위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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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년대 주요 작물의 재배 현황과 생산량을 비교 분석해보면 가장ᆞ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품작물 즉 고구마 제충국 박하 청완두 등의 재배

확산을 들 수 있다 또한 주곡 작물 중심의 전작에서 탈피하여 환금작물로 재배작

물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년에 이르러 제주도 농가가 생존을 위

한 식량 확보 수준의 단계에서 벗어나 가계에 필요한 현금 수입 증대를 위해 상품

작물 환금 작물의 재배 확대로 전환하는 현상 다시 말하면 밭작물 중심의 단일

재배 구조에서 벗어난 재배 작물의 다각화를 통한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음을 말

해준다 년대 주요작물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면적 당 현금수입이 가

장 높은 제충국 박하 그리고 식량 대체 작물 겸 상품 작물인 고구마 아울러 육지

면 양잠 등이 증가되고 있다

작물명

년1936 년 년 개년 평균1932 ~1936 5

작부반별 수확고
반당

작부반별 수확고
반당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도 町反 石 合 円 町反 石 合 円

육도

대맥

소맥

나맥

조

대두

고구마 貫 貫 貫 貫

교맥

완두

청완두 근 근 근 근

제충국 관 관 관 관

박하 근 근

면

자료 위의 책 쪽

표 주요 작물의 재배 현황과 생산량 년대< 8> (1930 )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변동IV.

식민지기 제주도 해녀 생산 활동이 제주도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갈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교역의 증가로 인해 해산물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

작함에 따라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 상승 해안마을의 부 상승 중산간→ →

마을에서 해안마을로의 부의 이동과 취락 이동 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종류
고지대 중간지대 저지대 해안지대

노동 소비 노동 소비 노동 소비 노동 소비

식

료

비

곡물류

육류

해산물

소채류

조미료

기호품

계

주거비

광열비

피

복

비

의복비

기타

계

문

화

비

보건위생비

육아교육비

교통비

계

공과금

총계

인당금액

자료 쪽高橋昇 朝鮮半島 農法 農民 未來社の と  

표 지대별 제주도 농민의 생활비 비교 년< 9> (1939 )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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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교역의 증가로 인해 해산물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해녀노동

의 경제적 가치 상승 해녀의 소득 증가 해안마을의 부 증가 이러한 부→ →

의 확산 제주도 농촌의 경제력 상승 도일비용 초기체재 비용 도일로 인한 각→

종 기회비용에 대한 부담 가능 직항로 개설로 인한 도일 비용 출가 도일 증가→

로 인한 송금액 증가 제주도경제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 경제의 상황과 특성을 년대 제주도 농촌의 농가경영구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 에서 제주도의 생활비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 다

음으로 광열비 피복비 주거비 순 이다 문화비와 공과금은 아주 낮은 비율이다

지역적으로 저지대와 해안지대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년대 중

반 경제적 중심지가 해안마을로 이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 초 해산물의

가치상승 해녀노동 가치의 상승은 취락의 이동은 물론 제주도 전체에서 의 중富

심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식료는 곡물류 소비가 절대적이고 해안마을 일수록

해산물 소비비율이 산간마을 일수록 소채류 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당 노동과 소비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간지대로 이 지역은 잉여부분이 가

장 적게 나타난다 다음은 지역별에 따른 차이에 관하여 제주와 육지지역을 비교

하여 생활비를 살펴보자

제주도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해안마을의 경제력이 가장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내륙지방 중 가장 열악한 지역과 제주도의 가장 앞선 지

역을 비교해 볼 때 제주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제주도의 가장 열

악한 지역과 내륙의 가장 좋은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배 가량 제주도 산간지방

이 뒤져 있다 평남지역을 제외하면 황해지역이 가장 앞선 지역으로 기준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과 제주도의 가장 앞선 해안지역과를 비교할 때 식료비는 비슷

하고 문화비 광열비 주거비는 차이가 난다 문화비 중 보건위생비에서 차이가 나

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적 풍토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표 는 황해도를 기준으

로 하여 조사한 내역이다



표 에서도 제주도 내부에서만 보면 저지대와 해안지대의 소비수준이 산간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안지역 역시도 표준이 되고

있는 황해도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년이

나 년대에 비하여 그 간격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종별

내륙지방 제주도

황해 평남 충남 전남 고지대
중간

지대
저지대

해안

지대

식

료

비

곡물류

해산물

육류

채소류

조미료

기호품

계

주거비

광열비

피

복

비

의복비

기타의복류

계

문

화

비

보건위생비

육아교육비

교통비

계

공과금

총계

인당금액

자료 위의 책 쪽

표 제주 및 내륙지방 농민 생활비 년< 10> (1)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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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년 제주도 해안마을의 조사기록을 가지고 식민지기 제주도

경제를 결론짓도록 하겠다

조사된 농가의 총수입은 엔 전이다 이중 해녀수입 엔 수입魚釣

엔 전 해녀출가수입 엔 전장남처 차녀가 월 출가 기타 해산물

수입 엔 전 임업조수입 엔 전 기타 조수입 엔 일본으로부터 장

앞의 책 쪽高橋昇

지대별

종별

사례 1 사례 황해도 기준지수2( 100)

내륙지방 제주도 내륙지대 제주도

황해 평남 충남 전남 고지 중간지 저지 해안 황해 평남 충남 전남 고지 중간지 저지 해안

식

료

비

곡물류

해산물

육류

채소류

조미료

기호품

계

주거비

광열비

피

복

비

의복비

기타

계

문

화

비

보건

위생비

유아

교육비

교통비

계

공과금

총계

인당금액

자료 위의 책 같은 쪽

표 제주 및 내륙지방 농민생활비< 11> (2)(1939)



남 차남 송금이다

여기에서 보면 조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조수입의 구성을

보면 해녀수입과 해녀출가수입 그리고 도일노동자로부터의 송금이 전부를 차지

하고 있다

결국 이 당시 제주도 경제와 제주도 농가경제는 해녀노동과 출가해녀 도일노

동자에 의한 송금이 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환금작물 재배의 확산

으로 농가소득과 소비가 함께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V.

년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경제는 고립상태였으며 도내의 상업활동도 활

발하지 않아 자급자족 성격이 강하였다 제주도 경제가 고립적이었다는 것은 외부

와의 교류는 물론 제주도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

품교환 정보교환 인적교류 등 변동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폐쇄

적이었다고 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립적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장 먼저 쇄신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해녀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무역상의 등장으로 해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

로 인해 해녀들의 생산물인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의 상승과 아울러 해녀노동의 경

제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해녀노동의 결과인 해산물의 상품화 현금수입

은 제주도경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은 해녀노

동을 위주로 하는 해안지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켰고 나아가 제주도내 촌락의

이동현상을 가져왔다 종래에는 중산간지대가 넓은 토지와 축력 보유를 기반으로

하여 부와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았었는데 교역의 발달에 따라 해안지대로의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안마을로 마을이동이 심화된다

해녀노동으로 인한 제주도 농촌의 경제력 상승은 제주도 농촌의 유휴노동력 기

반을 확장시켰고 아울러 교통 발달로 이미 육지로의 출가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해녀와 농촌노동력이 일본으로 대규모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노동자의 도

일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당시 제주도 농촌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것이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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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도일현상으로 제주도내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상승이 나타나고

남아있던 노약자 혹은 여성노동력의 강화를 초래했다 이로 인한 노동력 투하방식

의 변환으로 재배작물의 변화현상이 생겨났다 즉 여성노동력 투입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조나 제충국 박하 면화 고구마 등의 환금작물 재배가 확산된 것이

다 또한 도일 노동자들의 소득은 송금이나 직접 소지하는 방법에 의해 제주도내

에 유입되었는데 그 규모는 당시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이입초과분을 보충시

키고 남을 정도의 규모였다 물론 도일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내핍생활을 통해 약간의 저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송금된 현금의

가치는 일본 현지에서보다 제주도 농촌에서 훨씬 높았는데 이는 제주도 농촌의

현금보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였다 현금보유의 확대는 구매력 신장을 의

미하여 이는 곧 소비규모를 증가시키고 소비형태를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이후 해녀노동이 그 후 현재까지 제주경제 사회에 미친ᆞ

영향을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을 토대로 결론지어 보겠다

대 중반 고령해녀의 증언에 의하면 살부터 물질을 배우기 시작하여 열

일곱에 이미 상군이 되었고 스무살에 결혼을 한 후에도 물질로 가족의 생계를 책

임졌다고 한다 제주도 한반도 바다는 물론 쓰시마 블라디보스톡 청진 등東京

안 물질을 위해 안 가본 곳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밭 개를 샀다

이중 인 개의 밭은 때 낮에는 경찰 밤에는 산사람들로부터 큰아들을ᆞ

보호하려 팔아서 썼고 다음 인 개의 밭은 둘째 아들을 참전에서 빼내

기 위해 팔아서 썼다고 한다 마지막 인 개의 밭은 때 죽은 큰아들을ᆞ

대신해서 큰손자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자금 보태느라 다 팔아버렸다고 한다 현재

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할망바당 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 해녀노동은 제주인들의 일상과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활발히 작

용하고 있다

제주도 여성들의 물질에 대한 경험은 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제주 서울 부산 일본 지

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여성 명의 생애사 구술자료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세한 것은 제주도 앞의 책 참조

할망바당에서 할망이란 할머니의 제주어이고 바당은 바다의 제주어이다 즉 할머니 해녀들

만이 물질작업을 할 수 있는 바다 작업구역을 말한다 이 할망바당의 존재는 체력적으로 열등

한 상태에 있는 노령해녀들에 대한 예우를 나타내는 공통체적 작업형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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