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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만큼 토지개간도 증가하였다 세기 교동 사람들은 대단위 간척지에 필요한. 20

농경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섬에서 토지를.

단위로 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주제어 : , , , ,喬桐島 入島祖 開墾 築筒 堤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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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교동도는 행정구역상 강화군 읍 면 중의 하나로 강화군 교동면1 12 ,

에 해당한다 교동도의 면적은 동서 리 남북 리이며 삼국시대. ‘ 22 , 29 ’ ,

에 이 설치될 만큼 큰 섬이다縣 .1) 교동도의 입지는 개경과 황해도,

경기도 내륙 남한강 수계와 연계하여 충청 및 삼남지방의 물류를 연,

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또 군사적으로는 도성방위 황. ,

해도 연안 및 개성 방어 강화도와의 협력방어 등 군사체제와 전술에,

1) 세종실록 지리지 권 경기 부평도호부 교동현,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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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기능하였다.2) 또 중국을 왕래하는 선박

들이 교동도연평도백령도 등지를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였다 예.․ ․
컨대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구 맞은편 언덕 위에 중국 사신들이 입․
출국할 때 머물렀다고 전해오는 사신관터가 그러한 예이다.3) 이렇듯

교동도의 입지는 개경과 한양 그리고 삼남지방을 연결해 주는 교두,

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교동의 입지적 조건에 대해 조.

선 인조 때 호조판서 심열은 교동을 작은 라 칭하였다‘ ’ .江都 4)

교동도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과 지리학에서 일부 소개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역사학의 경우 여말선초기 교동도의 군사기능과,

변화에 관한 것이고 지리학의 경우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에, ,

관한 논문이 주목된다.5) 이외의 연구는 혹은 을 다江華島 京畿水營

루면서 교동도를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6)

2) 임용한 세기 교동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 인천학연구 인천, 14~15 , 3,｢ ｣
대 인천학연구원 쪽, 2003, 1~2 .

3) 읍내리 남산포에 사신당지 가 전해온다 진망산남산 아래 사신관 이< > . ( ) < >

있고 그 옆에 신당 이 있다 사신당 내부에는 임경업장군으로 추정되는, < > .

인물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다 중국 사신들이 교동도를 왕래할 때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모시던 곳이라고 한다제보자 이강성 세( : , 88 ,

교동면 읍내리 거주).

4) 인조실록 권 인조 년 월 일 무진36, 16 1 4 .

5) 임용한 앞의 논문 최영준홍금수 의, , 2003 ; , 江華 喬桐島 海岸低濕地 開墾․ ｢
과 대한지리학회지, 38-4, 2003.水利事業｣

6) 교동도 관련 연구논문으로 역사학의 경우 임용한의 논문이 참고 된다 그리.

고 강화도 관련 연구논문으로는 강성문 조선후기의 강화도 관방론 연구, ,｢ ｣
육사논문집 박희옥 의 과 그56, 2000 ; , 朝鮮 肅宗朝 江華島 農地開拓 經｢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회 배성수, 88, , 2003 ; ,營問題 肅宗初 江華島 墩｣ ｢
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송양, 27, , 2003 ;臺 ｣
섭 조선후기 군사체제의 운용과 변화 세기 강화도 방어체제의 확립과, : 17｢
진무영의 창설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이민웅 세기, 13, , 2002 ; , 18 江華｣ ｢

의 한국사론 서울대 국사학과 임학성, 34, , 1995 ; , 19島 守備體制 强化｣ ｢
세기 지역의 자료를 통해서 본 및 의 특성 :西海 設鎭島嶼 戶籍 戶政 住民 國史

소장 의 를 중심으로 인하사학, 10,編纂委員會 德積島 安東金氏家 準戶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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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교동도의 인문환경 토지간척으로 인한 섬의 공, ,住民入島

간변화 등에 주목한 사례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현장답사.

를 접목하여 교동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였다.7) 본고에서는 다음

과 같은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교동도의 입지환경에 관한 것이다 교동도는 과연 역사적으, .

로 어떤 공간으로 기능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포구와 자.

연촌 과 에 주목하였다, .水軍鎭 海路

둘째 교동도 주민에 관한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를 경유하여 교, . , ,

동도에 하였는지 주요 성씨들의 입도시기와 배경 자연촌에 정, ,入島

착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건설로 인한 토지개간에 관한 것이다 교동도는, .築筒堤堰․
역사이래로 간척을 통해 평야를 조성하였다 역대 문헌자료를 통해.

교동도에 토지개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토.

지경작과 관련하여 제방 건설과 저수지 시설에 주목하였다.

조낙영 세기 강화도 비축곡의 마련과 운영 한국, 2002 ; , 17 ,仁荷歷史學會 ｢ ｣
사론 서울대 국사학과 최상준 조선후기 강화도 방비책의 일연51, , 2005 ; , ｢
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최은영 조선후기 강화 진무영 개편과 수, , 1982 ; ,｣ ｢
도 방어책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등이 참고 된다, , 2006 .｣

7) 교동도 현지답사는 년 월 일 월 일에 실시되었다 현지답사는 필2008 6 25 ~7 2 .

자를 비롯하여 박세나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조미은한국학중앙연구원, ( ), (

박사과정 등이 참여하였다 교동도 관련 문헌은 다음의 자료가 참고 된다) . .

교동향교지(1872) ; (1899) ; (1957) ; 1喬桐府地圖 喬桐郡邑誌 喬桐誌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황규열 교동문화연(1987) ; ( , 1995) ; ( ,喬桐史

구원 역주교동군읍지 인천광역시, 1995) ; ( , 2006) ; ( 12177) ;京畿邑誌 奎

( 12178-v.1-4) ; ( 17902) ;京畿誌 奎 京畿左右道甲午條收租成冊 奎 京畿水

( 15091-v.1-2, 15119-2) ; ( 16889) ;營啓錄 奎 奎 京畿水營各庫都重記 奎 京畿

( 19124-v.1-5) ; ( 10342~10379, 10643, 10644) ;牧場量案 奎 京畿道地圖 奎

( 19299-v.1-89) ; ( 19377) ;京畿道庄土文績 奎 京畿各邑堤堰都結成冊 奎 京

( 15234-v.1-2) ; ; ; (畿各邑新定事例 奎 江都志 江都地圖 江華府誌 奎

12194) ; ( 15139) ; ( 19587) ;江華留營啓牒錄 奎 江華席毛島秋收成冊 奎 江

( 10742) ; ( 16486~16488).華府邑誌 奎 江華府軍物舟揖沿邊種枳數目成冊 奎



조선시기 사람들의 와喬桐 入島 築筒․ 을 통한 토지개간堤堰 245

이를 통해 교동 사람들의 을 통한 토지간척 섬의, ,入島 築筒堤堰․
공간변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대상지역의 개관.Ⅱ

교동도의 입지환경1.

교동도의 입지는 동쪽으로 리 거리에 이 위치하고 동30 ,水路 京城

남쪽으로 수로 리 거리에 강화도가 있으며 남쪽에30 , 媒音島石隅․
島 項浦島 面法島 西黔島 乶音島 注文島 阿次島 長峰島․ ․ ․ ․ ․ ․ ․
등이 있다 서남쪽으로 와 동북쪽으로 수로 리 거. , 40~50唜島 瓮津郡

리에 서북쪽으로 과 북쪽으로, ,豊德郡開城府 延安郡 海州府 白川郡․
이 입지한다.8)

교동도의 는 서남쪽으로 황해를 바라보고 동북으로 개풍강,海流 ․
화연백 등 을 경유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바닷물과 합류하3 ,郡․
여 교동도에 당도한다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임진강과 한강이 개.

풍 앞바다를 거쳐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의 협해로 흘러 황해로 유입

한다.9) 교동도 주변의 입지환경을 도면에 옮겨보면 다음 그림< 1>

8) 년 서울대규장각소장 특히교동도의서, 1899 , ( 10731),喬桐郡邑誌 道路 奎｢ ｣
북쪽은 불과 거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황해도 연백군이 건너다보인다5km .

9) 재인교동면민회 쪽 는 년에 재인, , 1995, 23 . 1995喬桐鄕土誌 喬桐鄕土誌

교동면민회에 의해서 간행되었다 수록 내용은 제 장 교동약사 연혁 위. 1 < >( ,

치와 풍토 산세와 하천 교통 행정구역 기본현황 관직 지명 제 장 외세, , , , , , ), 2 <

의 침입과 왕족의 유배 제 장 문화 제 장 교통종교체육 제>, 3 < >, 4 < >, 5․ ․
장 세거씨족 및 세시속 제 장 관혼상제 제 장 산업 제 장 인< >, 6 < >, 7 < >, 8 <

명록 제 장 행정장을 지낸 분 제 장 향교편 제 장 북한 공산>, 9 < >, 10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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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그림 교동도 주변의 섬과 바다 그리고 강< 1> ,

위의 그림 에서 보듯이 교동도는 예성강 하류에 입지하여 개< 1> ,

경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이용되었다 또 임진강과 한강 하구에 입지.

하여 한양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었다 이러한 교동도의 지정학적 조.

건은 조선시기 으로 최적지였다 예컨대 조선 인조 때.水軍鎭營 京畿

이 교동도로 된 것에서 확인된다 즉 인조 년 에 사헌. 5 (1627)水營 移設

부는 남양부 화량진에 있던 을 교동도 읍내리로 하자고京畿水營 移設

제안하였다 당시 사헌부에서 경기수영의 입지로 교동도를 선정한.

당의 획책 제 장 부록 등이다 교동에 관한 역대 문헌기록은 물론 지>, 12 < > .

역민의 구술자료까지 정리되어 있어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참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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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미 강화도를 보루로 삼았는데 두 고을은 단지“ , 延安白川․
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있어 실로 의 관문이 되關西

고 의 울타리가 됩니다 연안의 과 강화도의 은 한번 에.江都 角山 喬桐 潮水

왕래할 수 있으며 선박 왕래가 겨울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배를 많이 배, .

치하여 적의 진로를 방어하기에 이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쌀을 비축해서 하는 터전으로 삼았습니다.策應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를 방어할 계책으로 삼고 다, ,海口…

른 한편으로는 와 호응하는 곳으로 삼게 한다면 위급할 때 힘을 얻을,內地

수 있을 것입니다.”10)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교동도 주변 해역은 관서지방의 관문이자, ,

강화도의 외양을 방어하기에 매우 적합한 요충지였다 특히 방. 海口

어는 물론 육지와 호응할 수 있어서 의 입지로 최적지였다 그리.水營

하여 인조 년 에 경기수영이 교동도로 되고 교동은 에7 (1629) ,移設 縣

서 로 승격되었으며 경기수영에 파견되었던,都護府 京畿道水軍節度

가 를 겸하게 되었다.使 三道統禦使 11) 이후 교동도의 관할지역은 인

근의 석모도말도볼음도주문도 옹진군의 장봉도덕적도 경, ,․ ․ ․ ․
기도충청도황해도 수군까지 관장하였다.․ ․

교동도의 자연촌과 포구2.

교동은 본래 개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3 .12) 여기서 개의 섬이3

란 읍내리의 화개산 난정리의 수정산 지석리일명 돌(259.5m), (126m), (

10) 인조실록 권 인조 년 월 일 임자17, 5 10 19 .

11) 인조실록 권 인조 년 월 일 기사20, 7 2 13 .

12) , 1899.喬桐郡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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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리의 율두산일명 밤머리산 을 지칭한다 이 개의 높은 봉우) ( , 89m) . 3

리섬가 합해져서 하나의 교동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 .13) 주민들은 그

일차적 증거로 무학리 부시미산 인사리 부시미산 등 교, < >, < >→ →

동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두 줄기 바닷물이 섬의 중앙으로 유

입하여 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었다고 하였다3 .14) 또 교동 남쪽에 위치

한 일대 역시 썰물 때 육지로 변해 교동도와 송가도의 가松家島 人馬

서로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하며 교동 북쪽으로 황해도 연백 앞 바다,

역시 물때에 따라 육지로 변해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였다고 전해

온다.15) 아마도 이런 현상은 교동 인근 해역의 수심이 얕고 조수간,

만의 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16)

13) 이런 추론은 교동도의 물길에서 확인된다 즉 삼선리와 양갑리 벌판의 물이.

무학리 수문으로 나가고 일부는 대룡리 앞 평야의 물과 삼선리 동쪽물이 인,

사리갯골로 빠지고 남쪽평야의 물은부시미 갯골로빠져 나간다고한다 교, (

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쪽 한편 교동도 옆에 위치한 강화도, , 1995, 237 ).

에서도 확인된다 최남선에 의하면 강화도는 본래 하음산고려산혈구. , “ ․ ․
산별립산진강산길상산마니산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섬으로 이․ ․ ․ ․
루어졌는데 한강의 가 흘러들어 한 개의 섬이 만들어졌다 고 한다범선, ” (流沙

규 강화도의 수리시설과 수리체계 인천학연구 인천대 인천학연구, , 2-2,｢ ｣
원 쪽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육당 최남선전집 현암, 2003, 312 ; , 3,

사 쪽, 1972, 421 ).

14) 부시미산은 양갑리에 위치한다 양갑리 부시미에 산이 있는데 그 모양이 말, ,

과 같이 생겼다하여 말산이라 칭하였다 후에 주민들의 꿈이야기가 전[ ] ‘ ’ .馬

해지면서 매바지와 양갑리 사이를 풍년이 들고 쌀 이 풍부하다는 뜻에‘ [ ] ’米

서 라 칭하였고 부시미에 있는 산을 부시미산이라 불렀다재인교‘ ’ , ‘ ’ (富示米

동면민회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쪽, , , 1995, 64 ).

15)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쪽, , 1995, 21 ,

16) 이런 추론은 봉소리 청주풀이라는 에서도 확인된다 청주풀은 일명 청‘ ’ .地名

주펄청주읍정주군 등으로 칭한다 종모루와 매수리 사이에 있는 갯벌이.․ ․
다 교동도와 황해도 연백 사이에 있는 갯벌이다 전설에 의하면 마음씨가. . ,

착한 교동 할머니가 스님의 도움으로 황해도 연안군 고미포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이다 년대까지 교동도와 황해도 연백 사이의 개벌이 드러나 육. 1970

지처럼 변하였다고 한다 년 월 현지답사 때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 2008 6

하는 철부선 역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운항시간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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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동도의 지리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자연촌과 포구를 도

면에 옮겨보면 다음 그림 와 같다< 2> .

그림 교동도의 자연촌과 포구< 2>

위의 그림 에서 보듯이 교동도의 자연촌과 포구는 섬의 동< 2> , ․
서남북에 분포하는 평야지대를 단위로 하여 크게 개의 공간으4․ ․
로 구분된다 세기 말엽에 제작된 에 표기되어. 19 (1899)喬桐郡邑誌

있는 자연촌의 입지와 과의 거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음.官門

표 은 교동도의 자연촌과 포구의 입지 그리고 과의 거리를< 1> , 官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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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교동도의 와 과의 거리< 1> 1899 坊里 官門 17)

面 里 距離
喬桐郡邑誌

(1899)/(1914) :備考 地名遺蹟遺物․ ․

東面

龜山里 7官門 里 구산과 고읍을 합하여 古龜里⦁
고구리 저수지에서 돌도끼돌화살촉⦁ ․古邑里 10官門 里

唜串里 10官門 里

上坊里 7官門 里
상방리와 용정리를 합하여 上龍里⦁

南面

容井里 3官門 里 로 표기/龍井里

邑內里 과 있음邑城 官衙
읍내구읍월곶월곶진 등으로 칭함⦁ ․ ․ ․
화개산 중턱에서 산포지貝殼⦁

大村里 5官門 里 로 개칭/大雅村里

대아촌상룡 일부를 합하여 大龍里⦁ ․
대룡리 해안에 있는 조개맨들에서 원삼‘ ’⦁
국기 패총이 발견

松家島 에 수록島嶼誌

西面

北甲里 10官門 里
북갑리와 남갑리를 합하여 兩甲里⦁

南甲里 10官門 里

頭山里 13官門 里
두산리와 동장리를 합하여 東山里⦁

東場里 15官門 里

西場里 18官門 里
서장리와 말탄리를 합하여 西漢里⦁

末灘里 20官門 里

蘭阜里 15官門 里 난고구정두산을 합하여 蘭井里⦁ ․ ․

北面

舞鼠里 20官門 里 로 개칭/舞鼠山里 무학무서산무서산리 舞鶴里→⦁ ․ ․
乭串里 20官門 里 돌곶과 건지암 일부를 합하여 芝石里⦁
乾支巖里 15官門 里 로 표기/巾之岩里

독지리배사곶리건지암리 일부를 합⦁ ․ ․
하여 개 마을이라 뜻으로3 三仙里

禿旨里 10官門 里

斐串里 18官門 里

仁峴里 20官門 里 인현과 배사곶 일부를 합하여 仁士里⦁

위의 표 에서 보듯이 세기 교동도는 로 구성되어< 1> , 19 4 21面 里

있다.18) 이 가운데 동면의 구산리와 고읍리 남면의 읍내리 일원에서,

17) 황규열, , 1899, 10731 ; 1914 ; ,喬桐郡邑誌 坊里 奎 喬桐郡邑誌 喬桐｢ ｣
, 1995.史

18) 세기 교동도의 에 소속된 자연촌은 총 개로 확인된다 즉19 4 21 45 .面 里 東①

: , , , , , , , , , , , ,面 古邑 石峴 龜山 松溪 靈山 中峴 申谷 道通 小雪 紅峴 虎頭浦 法丈

등 개, , , , , 18 , : , , ,炭峴 浮鼓 月井 船村 寺下 鷹受 洞里 西面 頭山 九井 蘭串②

등 개, , , , , , , , , 13 ,蘭西 金井谷 馬山 舊閭 鷄尾 長城 堂後 末灘 南甲 北甲 洞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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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유적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교동도 선주민들의 세거지로 추정․
된다 또 앞의 그림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동도는 사방. < 2> ,

에 나루터가 개설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포구가 북쪽에.

북진나루터 남쪽의 남산포동진포였다 북진포는 황해도 연안과 배, .․
천으로 연결되는 출구이자 예성강을 통해 개성으로 연결되었고 남, ,

쪽에 입지한 남산포와 동진포는 강화도를 경유하여 인천과 한양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까닭에 전통시기 교동 사람들은 인근 육지의 오일장에서 물

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예컨대 양갑리난정리동산리서한리 사. ․ ․ ․
람들은 말탄포에서 돛단배를 타고 황해도 연안으로 건너가 장출장과

연안읍장을 다녀왔고 지석리무학리삼선리인지리 사람들은, ․ ․ ․
율두포에서 나룻배를 타고 황해도 연안의 백석포로 건너간 다음 다

시 리 길을 걸어 연안읍장을 다녀왔다 또 대룡리읍내리20~30 . ․ ․
상룡리봉소리고구리 사람들은 호두포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화․ ․
읍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였다.19)

교동 사람들의 오일장 문화권은 일제강점기에 교통수단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즉 교동도의 교통수단이 돛단배에서 동력선으로 교체된.

것이다 일례로 인천을 출발한 이 교동도 읍내리동진포를 경유. ( )汽船

하여 황해도 연안의 불당포를 거쳐 해주까지 왕래하였다.20) 이후

교동도 강화도 간 해상교통은 조선인이 운영한 삼신회사의 건< >↔

설로 본격화되었다 근현대 교동도 선박 운항 항로를 살펴보면 다. ․

등 개: , , , 4 , : , ,南面 邑內 大雅村 方谷 燕村 洞里 北面 裴乷串 井寺洞 箕③ ④

등 개 등으로 면, , , , , , , 10 4峴 介隅村 舞鼠山 乭串 鰲尾 艾垈 仁峴 草木 洞里

동리를 이루었다 이 시기 는 호 명으로 확인45 . 1,343~1,789 , 5,637~9,071戶口

된다( , 1899, 1914).喬桐郡邑誌

19)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쪽, , 1995, 26 .

20)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쪽, , 199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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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연안선 인천 초지 대명 갑곶 월곶 영정포황해도 개풍 사: ( )① → → → → → →

니포 당머리 고미포 비아리황해도 연안 인사리교동도 율두포( ) ( )→ → → → → →

백석포황해도 연안( )

서도선 인천 신도 시도 장봉도 선수 매음도 건평 외포리:② → → → → → → →

석모도 남산포교동도 주문도( )→ → →

한강선 마포서울 선이봉 염창 영정포황해도 개풍 당머리: ( ) ( )③ → → → →

고미포 인사리교동도( )→ →

서해기선 인천 증포 하리 서검도 죽산포교동도: ( )④ → → → →

행정선 외포리 석모도 남산포교동도 죽산포 서검도 보: ( )郡⑤ → → → → →

름도 주문도→

보드 노선 월선포교동도 창후리강화도M : ( ) ( )⑥ ↔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락선은 인천 황해도 교동, < → →

도 인천 교동도 주문도 서울마포 황해도 교동도 인>, < >, < ( ) >, <→ → → →

천 교동도 교동도 주문도 교동도 강화도 등지로 연결>, < > < >→ → →

되었다 이들 연락선을 통해 교동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해산물이 타.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교동 사람들의 생활문화권은 황해,

도의 개풍연안 인천과 서울권까지 확대되었다, .․

사람들의 와. 喬桐 入島 定着Ⅲ

주민들에게 채록한 내용을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어떤 성씨, ,

어떤 인물들이 당대 를 주도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島嶼文化 21) 이

21) 도서지역 주민들의 입도유래에 대한 현지답사 자료는 김경옥의 朝鮮後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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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이다 족보는 개인이나 문중.族譜

을 단위로 하여 간행된 출판물인 만큼 자료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있어서 족보의 자료적 가치는 해당, 島嶼硏究

섬의 각 성씨별 와 누대로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 후손들入島祖

의 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때 주민들의 이동루.系譜

트는 직계 선조들의 을 추적함으로써 유추할 수 있다 전통시기.墓域

묘역은 후손들의 거주지에 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

들의 묘역의 입지는 곧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를 출발하여 최종적, ,

으로 어느 섬에 당도하였는가를 검출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섬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유물 후손들의 고문헌고문서 금석, , ,世居地․ ․
문 자료 등과 비교분석할 경우 이동루트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필자가 서남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입도유래를 검토한 결과 신안, ․
완도 주민들의 입도조는 대체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0~15 .代 23)

교동 사람들은 과연 누가 언제 섬에 하였을까 조선전기에 작?入島

성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교동 성씨로 이“ 3 ,土姓 姓 高印田氏․ ․
등이며 은 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 다음에 간행된 동, ” .續姓 安氏

국여지승람 에는 등이 으로 등재“高印田合雷安氏 續姓․ ․ ․ ․ ․
되어 있다.24) 이로써 보건대 조선 전기 교동을 대표하는 성씨는,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교동 관련 성씨에 대해서는.高印田氏․ ․
후대의 지리지인 가 참고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喬桐誌

같다 먼저 교동인씨는 신라 때 중국에서 유입한 성씨로 고려 때 인. ,

혜안 를 참조하기 바란다( , 2004) .島嶼硏究

22) 백승종 위조 족보의 유행 한국사 시민강좌 쪽, , 24, 1999, 67~85 .｢ ｣
23) 김경옥 족보를 통해서 본 도서 이주민 연구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 , 20,｢ ｣
문화연구소 쪽, 2002, 51~56 .

24) , :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道 富平都護府 喬桐縣 東國輿地勝覽 京畿｢ ｣ ｢
.道 喬桐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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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이 압록강 서쪽을 개척한 공으로 에 봉해졌다 다음 교.喬桐府院君

동전씨는 고려 때 인물인 가 시조인데 직계 후손이 조선개국,田成茂

공신 집안과 혼인하였다 또 교동뇌씨는 조선시대에 교동도로 유배.

되었다가 훗날 해배되어 황해도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5) 이렇

듯 교동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은 고려 때 충신을 배출한 가문으로

그 위상을 널리 알려졌으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후 타 지역으로 뿔,

뿔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교동도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 교동을 본관으로 하는, 土

가운데 교동인씨 족보만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동인씨의 경우.姓

도 교동에서 누대로 세거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교동인씨는 고려 때 충남 당진예산 경북 상주 등지로. ,․
각각 분파하여 그 곳에서 집성촌을 형성하였는데 최근에 당진지역,

후손 일파가 고향을 찾아 재입향한 것으로 파악된다.26) 이외에 세18

기에 제작된 여지도서 교동 성씨조 에 등이 수록高印田氏｢ ｣ ․ ․
되어 있지만 매우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7) 후대 사람들에게 전

해오는 교동의 으로는 창원황청주한안동전안동권온양大姓 ․ ․ ․ ․
방전주이씨 등이며 이 가운데 청주한창원황안동전씨의 후손,․ ․ ․
들이 가장 크게 번성한 것으로 확인된다.28)

그렇다면 조선후기 교동 사람들은 누가 언제 어디로부터 한, , , 入島

것일까 다음 표 는 현지답사에서 수집한 교동도 주요 성씨들의? < 2>

입도유래를 정리한 것이다.

25) 한국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연구 유형문화자원분야자료집 교동도, ,—․ ｢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쪽, 2008, 15 .

26) 현재 교동인씨 대종친은 충남 당진에 있으며 직계 후손들의 세거지는 경북,

상주와 충남 아산이라고 한다제보자인호철 세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거( : , 75 ,

주).

27) .輿地圖書 喬桐府 姓氏｢ ｣
28) 제보자 이강성 세 강화군 교동명 읍내리 거주: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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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선후기 교동도 주요 성씨들의 입도유래< 2>
번호 성씨 入島祖

생몰년대( )
前

거주지
후손 분파
( )島內

특이사항 典據

1
喬桐

印氏

印禮

세기 중엽(15 )
당진

상룡 고읍, ,

서한

고려 의喬樹府院君 印⦁ 份
세손이12 世居

이(1476~1512)韓安國⦁ 교

동인씨와 혼인하여 입도

喬桐印氏大同世譜⦁

2
羅州

羅氏

羅士良

년대(1550 )
강화도

양갑 난정, ,

인사 삼선, ,

서한

의(1540~1626)羅士英 弟⦁ 羅州羅氏大同譜⦁
江華史⦁

3
務安

朴氏
朴自蕃 ? 읍내 상룡, 예조참판 의 후손朴元謙⦁ 교동향토지⦁

江華史⦁
4
白川

趙氏
趙興壁 ? 대룡 삼선,

교동향토지⦁
江華史⦁

5
順興

安氏
안덕창 ?

인사

초목동( )
의 후손文成公 安裕⦁ 교동향토지⦁

6
新安

朱氏
朱楨 ? 난정 안렴사 의 세손9朱樹悅⦁ 교동향토지⦁

7
安東

權氏

權處中

세기 중엽(16 )
남양주

양갑 동산, ,

삼선
의 후손永嘉府院君 權阜⦁ 安東權氏樞密公派⦁

大同譜

8
安東

全氏

全思安

고려 때(

대사간 역임)

안동

읍내 구산, ,

동산 고읍, ,

서한 봉소, ,

무학

⦁ 은 년1336入島祖 全思安

에 입격賢良科

⦁고려 때 충신 가문 조선,

건국 후 교동으로 낙향

全氏實錄甘泉派⦁
江都府誌⦁

9
溫陽

方氏

方致正

세기 중엽(15 )
연안

난정 동산, ,

대룡

溫陽方氏大同譜⦁
溫陽方氏世譜⦁
前都正方公纘鉉永⦁｢
世不忘碑｣

10
義城

金氏

金性中

세기 말엽(15 )
개성

읍내 대룡, ,

상룡

고려 때 에(金龍庇 義城君⦁
책봉)

고려 우왕 때 왜(金光富⦁
구 토벌의 )功

義城金氏大同譜⦁

11
全州

李氏
李殯守 강화도 봉소 읍내,

효령대군의 증손 이李仁⦁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때

강화도로 피난

의 아들 이李仁 李允貞⦁
과 함께 겨 강화도母親

에 入島

이윤정의 가長子 李敬守⦁
강화도 조산리에 정착

全州李氏孝寧大君⦁
派藥川君派譜

江華史⦁

12
濟州

高氏
高仁相 강화도 서한

고언백의 후손濟興君⦁
이 강화도 유배高仁相⦁ 교동향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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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주목된< 2> ,

다 첫째 교동도의 주요 성씨들은 고려 때 으로써 위상을 정립. , 大姓

하였다 교동인씨안동전씨의성김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 ․
교동인씨는 교동을 본관으로 하는 으로 고려 충정왕 때 이,土姓 印璫

인천으로 침입한 왜선 척을 방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공민130 .

왕 때 로 왜구 토벌하는데 을 세웠다.西北面兵馬使 戰功 29) 다음 안동

전씨의 경우 교동 입도조 이 고려 충숙왕 년 현량과에, 5 (1336)全思安

입격한 이후 과 을 역임하는 등 고려 때 충신 가문으慶州府尹 大司諫

로 현달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개국하자 교동으로 낙향하였다. , .30) 또

의성김씨는 고려 대몽항쟁 때 공을 세운 가 에 책봉되金龍庇 義城君

고 그의 증손 가 홍건적의 난에 공을 세워 공신록에, (?~1379)金光富

녹훈되었으며 고려 우왕 년에 왜구를 토벌하다 전사하여, 5 純誠輔理

29) 의 묘는 개성지방에 조성되었으나 훗날 실전되었고 그의 직계 후손들,印璫

이 세거지를 경기 교동에서 충남 당진으로 이거하여 대종가를 이루었다( 喬

권 쪽1, 6~8 ).桐印氏大同世譜 印璫｢ ｣
30) ; .全氏實錄甘泉派 江都府誌

13
昌原

黃氏

黃義軒

(?-1454)
?

지석 난정, ,

삼선 인사,

년1442 文科⦁
⦁황의헌의 모친이 손주황(
석동를업고교동에) 入島

昌原黃氏安岳公派⦁

黃致源 ? 고구 난정,
고구리 황치원의入島祖⦁
시호가 檜山君

( )昌原檜山黃氏譜⦁
( )昌原 檜山 黃氏世⦁

譜實錄

白峴安岳公壇碑誌⦁
14
淸道

金氏
金鸞祥 ?

상룡 읍내, ,

삼산 서한,
교동향토지⦁

15
淸州

韓氏

韓安國

(1476~1512)
양주

상룡 구산, ,

고구 서한, ,

봉소 양갑,

의 딸과 혼喬桐 印自修⦁
인하여 교동으로 移居

淸州韓氏第六校大⦁
同族譜參判公篇

16
平山

申氏

申沃

세기초(18 )
강화도

읍내 봉소, ,

삼선

후손 이 건申天榮 書齋⦁
립

平山申氏言公派譜⦁
17
海州

崔氏
崔信剛 ? 고구

고려 의 후文獻公 崔沖⦁
손

교동향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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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책봉되었다 이와 같이 교동의 주요 성씨들은 고려 때 충신을.功臣

배출한 가문들이었으며 조선 건국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동 사람들의 이다 교동 사람들은 언제 섬에 입도, .入島時期

하여 정착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현지답사 결과 대체로 제보자의. ,

대조가 입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창원황씨 대조 온12~20 . 20 ,

양방씨 대조19 ,31) 교동인씨 대조 의성김씨 대조 청주한씨 대18 , 17 , 16

조,32) 나주나씨 대조 안동권씨평산신씨 대조13 , 12․ 33) 등이다 즉. 1

를 년으로 환산할 경우 창원황씨는 무려 년 전에 교동도에30 , 600代

입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교동 사람들의 입도추이는 교동도.

의 역사문화 지리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교, .․
동도는 고려시대의 개성 조선시대의 한양으로 연결되는 에 입, 海口

지하고 있어서 인적 기반은 물론 각종 산물의 집산지로도 기능하였

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동도 들이 선호하였던 마을의 입지에 관한 것이다, .先主民

다음 표 은 각 성씨별 입도조들이 처음 입향한 마을과 후손들의< 3>

세거지를 정리한 것이다.

31) 대룡리는 이 합하여 개칭되었다 이 가운데. ‘大雅村方谷燕村鷹峴洞 方․ ․ ․
혹은 방골이 온양방씨의 세거지였다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 ’ ( , ,谷洞

쪽1995, 62 ).

32) 청주한씨는 교동인씨와 혼인을 통해 입도하게 되었다 즉 이 교동인. 韓安國

씨와 혼인하여 교동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교동리 고구리대룡리지석 등. ․ ․
이 한씨네촌이었다고 한다 한씨와 인씨의 족보를 검토한 결과‘ ’ . 淸州韓氏

에서 정확히 일치하였다.第六校大同族譜參判公篇 喬桐印氏大同世譜․
33) 봉소리에 혹은 신골이라 칭하는 자연촌이 있다 이 마을에서 과거‘ ’ ‘ ’ .薪谷洞

숯을 굽던 곳이라 하여 신골이라 칭하였다고 하며 혹자는 신씨가 많이 거‘ ’ ,

주한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 , 1995,

쪽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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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동도 입도조들의 과< 3> ,入鄕 墓域 世居地

坊里 사례 坊里 사례

고구리 3 서한리 7

고읍리 2 삼선리 6

구산리 2 상용리 4

난정리 5 양갑리 3

대룡리 3 읍내리 6

동산리 4 인사리 4

무학리 1 지석리 1

봉소리 4 합계 55

위의 표 에서 보듯이 교동 입도조들이 가장 선호하였던< 3> , 坊里

는 서한리 삼선 읍내 난정 으로 확인된다(7), (6), (6), (5) .順 34) 이 권역을

방위로 구분해 보면 의 상용리 의 서한리난정리 의, , ,東面 西面 南面․
읍내리,35) 의 삼선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지적 특징.北面

은 바로 높은 산 아래에 위치하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를 구

할 수 있고 또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땔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인근에, ,

전답을 마련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 서한리와 난정리가 수정산 아래에 위치하며 의 상용리,西面 東面

와 의 읍내리 역시 화개산 아래에 입지한다.南面 36) 이렇듯 전통시기

교동도 선주민들의 거주지 요건은 식수와 땔감 전답을 마련할 수 있,

는 곳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37)

34) 난정리는 와 를 통합하여 난정리로 개칭하였다 서한리는 서면.蘭阜里 頭山里

의 과 를 통합한 것이며 상용리는 동면의 와 남면의,西場里 末灘里 上坊里 容

을 통합한 것이다 읍내리는 읍내 구읍 월곶 월곶진 등이며 조선시대 행. , , , ,井

정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35) 읍내리 조개맨들과 화개산 중턱에서 패총과 화살촉 등이 발견된 바 있다본(

고 표 참조< 1> ).

36) 읍내리는 교동도의 읍 소재지이자 경기수영이 입지한 곳으로 행정기능의,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교동도 읍내리 남문 밖에서 유일하게 오. ,

일장이 열렸다( , 1899).喬桐郡邑誌誌 場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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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築筒Ⅳ ․ 을 통한 토지개간堤堰

교동은 섬이지만 평야가 넓게 분포하여 주민 가 농업에 종사99.9%

하고 있다.38) 그렇다면 교동도의 토지는 언제 조성되었을까 현전하, ?

는 고문헌을 통해 교동도 간척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자.

먼저 조선왕조실록 에서 교동도의 관련 기록을 검출한 것堤堰

이다.

경기도관찰사 가 을 올려 이르기를 이 더욱 심b-1) , “許遲 救荒事目 失農

한 등 을 면제한 것 이외에 나머지 고을에 나누어 정한 짚9喬桐通津 縣․
의 수량이 전보다 배가 많습니다 금년에 실농이 더욱 심한 곳은 대개. …

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실농한 땅에 공사를 일으.水利

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하여 을 쌓지 않는다면 또 가 발생할 경우,堤堰 旱災

다시 금년같이 될 것입니다 실농이 심한 각 고을에 우선 제언 쌓을 만한.

곳은 대소를 막론하고 날을 정하여 축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39)

사헌부에서 논하기를 의 는 수천 명의 백성이 힘을 합b-2) , “喬桐 松家島

하고 재물을 모아 을 쌓았는데 그 안에 의 땅은 의 집에서, 10防堰 結 勳臣 折

하였고 또 결 을 함부로 차지하였습니다, 5 .”受 結 40)

권성이 소장을 올려 섬의 형편을 논하기를 의 좌b-3) , “江華留守 船頭浦

우와 갈곶이 두 돈대에 이르러서는 한 번 를 막아 을 쌓은[ ]葛串 陽巖 浦 筒․
뒤로는 에 진흙이 가로질러 큰 배들이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浦口 41)

경기도관찰사 이 장계하기를b-4) , “金思穆 喬桐富平金浦仁川安․ ․ ․ ․
37) 이에 대해서는 본고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4 .

38) 이경수 역사의 섬 강화도 신서원 쪽, , , , 2002, 144 .

39) 태종실록 권 태종 년 월 일 무신30, 15 11 15 .

40) 숙종실록 권 숙종 년 월 일 기사51, 38 4 17 .

41) 숙종실록 권 숙종 년 월 일 기묘61, 4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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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 고을과 은 이달 일 조수가 불어났을 때8 17山通津豊德永宗 鎭․ ․ ․
동풍이 갑자기 불며 파도가 높이 밀려오는 통에 바닷가의 제방이 충격을

받아 파손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짠물이 넘쳐서 모든 곡식이 피해를 입었,

습니다 교동에서는 무너지고 깔린 민가가 호입니다. 71 .”42)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조선전기 태종 때 교동을 비롯하여 경기도,

에 로 인해 주민들이 굶주리게 되자 이에 경기도관찰사가9 ,縣 旱災

｢ 을 작성하여 상소를 올렸다 이 때 관찰사의 보고 내용은.救荒事目｣
당장 주민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보다‘ ,

본질적으로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그 방도로 섬에 제방을 쌓고 수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기 숙종 때 사헌부에서 교동도의 부속도서(b-1). 18

인 송가도의 토지 간척을 위해 당시 섬주민들이 경비를 마련하여 제

언을 쌓아 약 결의 간척지를 조성하였다는 보고이다 또 숙종15 (b-2).

때 강화도 에 을 쌓은 기록이 확인된다 그런가하면(b-3).船頭浦 築筒

정조 년 월에 경기 교동도와 영종도 일대에 해일이 발생하14 (1790) 7

였는데 이 때 인근 지역 제방이 모두 붕괴되었다는 보고이다 이, (b-4).

로써 보건대 조선 숙종대를 전후로 하여 교동도송가도강화도, ․ ․ ․
영종도 등지에 제언 건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교동도의 토지와 제언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

조성되었을까 다음은 역대 지리지에서 교동도의 인구전답제언? ․ ․
등을 검출한 것이다.

42) 정조실록 권 정조 년 월 일 무자30, 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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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역대 지리지에서 검출한 교동도의 인< 4> 구토지제․ ․ 언
地理志

戶口
( / / )田畓結負束 堤堰

戶 口

世宗實錄

地理志
221 562

1,986墾田

이 를 점유( 2/3 )畓

4松家島

輿地圖書

(1760)

: 202 , 2 , 10榮山堤堰 周 尺 深 尺 官門 里⦁
: 306 , 2 , 20塩州洞堤堰 周 尺 深 尺 官門 里⦁

喬桐府邑誌

(1842)
1,842 7,352 321/1/1 950/28/2

2堤堰 處⦁
(1 : , 1 : )處東面 龜山里 處北面 乭串里

輿圖備志

(1856)
2堤堰 處⦁

喬桐府邑誌

(1871?)
1,780 7,385 218/7/8 715/40/0

: 667 , 240 , 87 ,榮山堤堰 周 尺 長 尺 廣 尺⦁
2 , 8深 尺 官門 里

: 637 , 240 , 81塩州垌堤堰 周 尺 長 尺 廣⦁
, 2 , 20尺 深 尺 官門 里

喬桐郡邑誌

(1899)
1,342 5,637 238/96/7 814/53/6

: 667 , 247 , 87 ,榮山堤 周 尺 長 尺 廣 尺 深⦁
2 , 8 ( )尺 官門 里龜山里

: 137 , 240 , 87 ,塩州垌堤堰 周 尺 長 尺 廣 尺⦁
리2 , 20 ( )深 尺 官門 乭串里

위의 표 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동의 인구는 조선전기< 4> ,

에 약 여 호 여 명이었고 토지는 약 여 결로 확인된다200 , 560 , 2,000 .

그런데 세기의 지리지에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세16~18 , 19

기 지리지에서 교동의 토지 정보가 확인된다 이는 아마도 지리지 제.

작 당시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 토지 간척 기술이 세기에 점차 발달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16~18

생각된다.43) 어쨌든 조선후기 교동의 토지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세기 중엽에 설치된 개의 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18 2

다 즉 년에 제작된 교동부읍지 제언 에 두 곳이 있는데 그. 1842 ‘ ,｢ ｣
중 한 곳은 의 에 있고 다른 한 곳은 의 현 지, (東面 龜山里 北面 乭串里

43) 이태진 세기 연해지역이 언전개발 척신정치의 경제적 배경 일단 김, 16 ,—｢ ｣
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쪽, 1983,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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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리에 있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또 년의 교동군읍지 제) ’ . 1899 ｢
언 에는 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칭이 제시되어 있‘ ’榮山堤 鹽川堤｣
다.44) 이 가운데 교동도 구산리에 건립된 은 건설 초기에 그榮山堤堰

규모가 약 이었으나 세기 말엽에는 약 정도로 그 규모200 , 19 600尺 尺

가 무려 배나 확장되어 있다 제언 건설 이후 끊임없이 보수와 확장3 .

공사가 지속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변화를 반영이라도 하듯. , 19

세기 교동의 호수는 약 호 인구는 명 밭은1,300~1,800 , 5,000~7,000 ,

결 논은 결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200~300 , 700~950 .45)

이러한 교동의 변화는 세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19 .古地圖

그림 은 년에 제작된 이다< 3> 1872 .喬桐府地圖 46)

그림 에서 보듯이 세기 말엽 교동은 섬 전체가 평야지대로< 3> , 19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즉 섬 중앙에 넓게 펼쳐져 있는 공간이 앞.

의 표 에서 확인된 구산리와 돌곶리의 과< 4> 榮山堤堰 塩州垌堤堰

건설 결과 조성된 간척지에 해당된다 이 제방은 일제강점기 거치면.

서 보수와 확장공사를 꾸준히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석. <

리 무학리 의 토지간척이 년 일본인에 의해 년 동안 진행되> 1922 10—

44) 세기 중엽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교동도의, 1899. 18喬桐府邑誌 堤堰｢ ｣
제언은 동면의 구산리와 북면의 돌산리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동면의 구산.

리는 화개산 아래에 입지한 곳으로 오늘날 고구리 일대에 해당한다 고구리, .

는 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고구리에는 고려 때 건립한 교동‘ ’ .古邑

향교가 처음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 교동의 가 읍내리로 이. 治所

동함에 따라 교동향교 역시 화개산 자락으로 이설되었다 즉 향교의 입지는.

곧 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고구리 일대는 과거 논으로 사.邑治

용했던 곳에 고읍저수지를 설치하여 인근 전답의 농경수로 사용되고 있다‘ ’ .

돌곶리현 지석리에도 넓은 간척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 평야를 염주들이( ) , ‘ ’

라 칭한다 바로 조선 숙종 때 축조한 염주제방 건설로 만들어진 간척지이. ‘ ’

다 염주라는 지명은 작은 골짜기들이 겹겹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다. ‘ ’ ‘ ’ .地名

45) ,輿地圖書 坊里｢ ｣
46) 서울대 규장각 소장, 1872, ( 10348).京畿道地圖 喬桐府地圖 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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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이 제방의 길이는 지석리 율두산에서 선월산에 이르는.

약 난정 수정산 북쪽에서 선월산 남쪽까지 약 이다 제1,800m, 1,500m .

방이 완공되자 주민들은 일본인 산기야마사키에 의해 건설되었다, ( )

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산기농장이라 불렀다고 한다‘ ’ .47)

그림 교동도의 문전옥답과 그리고< 4> ,堤堰 貯水池

이처럼 세기 교동도에 설치된 제언은 교동 곳곳에 간척지를18~19

47) 이외에 인사리 고구리 의 경우 년대에 제방이 건설되고 그 안에 약< > , 1950—

정보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이 간척지가 교동면 수리조합 저수지 아래19 .

에 위치한 옥토이다 이 시기 교동도의 토지 가운데 논의 규모를 동리별로.

살펴보면 읍내리 상룡리 봉소리 고구리 대, 825 , 1,555 , 1,875 , 2,243 ,反 反 反 反

룡리 삼선리 인사리 지석리 무학리1,875 , 1,875 , 1,425 , 2,210 , 1,640反 反 反 反

양갑리 난정리 동산리 서한리 등으로 확, 1,125 , 1,500 , 1,050 , 740反 反 反 反 反

인된다 쪽 역시 조선후기 제방과 저수지가 설치되었( , 1957, 9~10 ).喬桐誌

던 고구리와 지석리에 농경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동산리 서한리 일대에는 년에 제방이 완공되었는데 이 제방은 황< > 1968 ,—

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조성하였다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 ,

회 쪽, 1995,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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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

서 제언은 여러 차례 보수와 확장공사를 통해 섬 전역에 넓은 경작지

를 조성한 것이다 현전하는 교동도 제방과 토지를 지도에 옮겨보면.

그림 와 같다< 4> .

그림 에서 보듯이 교동도는 섬 전체가 농경지라 해도 과언이< 4> ,

아닐 만큼 경작지가 넓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전옥답이 화개산.

과 수정산 일대에 분포한다 이는 교동도 선주민들이 처음 섬에 입도.

할 때 가장 선호했던 공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선주민. ,

들은 식수를 구할 수 있고 땔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경지를 조성, ,

할 수 있는 곳으로 화개산과 수정산 일대의 구릉지를 촌락의 입지공

간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림 에 저수지와 그 주변에 회색으. < 4>

로 표기된 부분이 문전옥답에 해당한다 주민들이 말하는 문전옥‘ ’ . ‘

답이란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로 인해 그나마 농경수가’

풍부한 곳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전통시기 교동 사람들은 논을.

밭으로 이용할 만큼 누대로 을 경영해 왔다 즉 농경수가 항상.天水畓

부족했던 섬주민들은 논을 답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밭작물을 심었,

던 것이다 말 그대로 하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

다 이런 천수답에 어울리는 농법은 였다 교동 사람들은 물기. .直播

없는 논에 씨를 뿌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살아남은 나락만을 수확하,

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나 영세농을 면치 못하였다고 한다. .48)

이러한 교동도에 저수지가 정비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제시대.

교동도 저수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48) 교동향토지 재인교동면민회 쪽 이외에 밭작물은 보리콩조, , 1995, 53 . ․ ․
감자 등 잡곡류 채소류 감복숭아밤 등 과일을 생산하였다 이 가운, , .․ ․ ․
데 감은 황해도 연백으로 수송하여 각종 생활필수품으로 교환하였다고 한다

제보자 신봉균 교동면 봉소리 거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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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묘년필자 월에 되었다 총 길이( :1927) 11 . 172 ,舞鶴里堤防 完築 間 上

경지면적 이다 무학리 제방 안에 저수지4 , 9 , 7 , 130 .幅 尺 底幅 尺 高 尺 町步

가 있는데 그 규모가 정보이다 또 와 사이에 너비 약, 20 . 30舞鶴里 蘭井里

의 저수지가 있다 소위 와 에 너비 약 정보 되. ( ) 30町步 古龜里 古邑里 蘭井里

는 저수지가 있다 이외에 들녘에 소규모 저수지가 있으나 언급할만한 것. ,

이 못된다.49)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교동도의 저수지 위치는 세기 제방이 건, 18

설되었던 부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무학리난정리고읍리 일대. ․ ․
가 이에 해당된다 이곳은 교동도 선주민들이 주거지로 선호했던 수.

정산과 화개산 아래에 위치하며 인근에 소위 문전옥답이 분포하고, ‘ ’

있는 곳이다.

이렇듯 교동도 선주민들은 농경수와 토지를 마련하기에 적합한 곳

으로 무학리난정리고읍리 일원을 선점하여 정착한 것이다 그.․ ․
후 세기에 섬주민들은 동일 공간에 제방을 건설하여 대단위 간척18

지를 조성하였고 세기에는 역시 같은 장소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20

농경수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주민들은 섬에서 토지를 단위.

로 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맺음말.Ⅴ

이 글은 교동의 입지환경 섬주민들의 와 을, ,入島 定着 築筒堤堰․
49) 쪽 년 현재 교동도 내에서 대규모 저수지는 고구리와, 1957, 6 . 2008喬桐誌

난정리에 건설되어 있다 이 저수지는 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수정비. 1970 ․ ․
확장되어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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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토지개간 섬의 공간변화에 주목한 사례연구이다, .

교동도의 입지는 개경과 황해도 경기도 내륙 남한강 수계 그리고, , ,

충청 및 삼남지방의 물류를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다.

또 군사적으로는 도성방위 황해도 연안 및 개성 방어 강화도와의, ,

협력방어 등 각 시기마다 군사체제와 전술에 따라 다양하게 기능하

였다 이러한 교동의 지리적 조건은 방어는 물론 육지와 호응할. 海口

수 있어서 조선시기 수군진영으로 적합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조.

때 이 교동으로 되고 가,京畿水營 移設 京畿道水軍節度使 三道統禦使

를 겸하였으며 교동도 인근 석모도말도볼음도주문도 일원, ,․ ․ ․
옹진군의 장봉도덕적도 일대 경기충청황해도 수군까지 관장,․ ․ ․
하였다.

교동 사람들의 입도유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주목

되었다 첫째 교동도의 주요 성씨는 교동을 본관으로 하는 들. , ‘ ’ ‘ ’土姓

이었다 이들은 고려 때 충신을 배출한 가문으로써 위상을 정립하였.

으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대부분 타 지역으로 한 것으로 확인된, 移居

다 둘째 교동 주민들의 는 제보자의 에 해당하였다. , 12~20 .入島祖 代

대를 년으로 환산할 경우 교동 사람들은 약 년 전에 한1 30 , 600 入島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추이는 전라도 나주목 부속도서 주민들의.

입도조 대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이른 시기에 한 것으로(10~12 ) 入島

이해된다 이는 아마도 교동도의 지리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

다 왜냐하면 교동도가 고려시대의 개성 조선시대의 한양으로 연결. ,

되는 에 입지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 인적기반 그리고 각종 산, ,海口

물의 집산지로 기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교동도 선. ,

주민들이 가장 선호했던 는 의 상용리 의 서한리와 난,坊里 東面 西面

정리 의 읍내리 의 삼선리 등으로 확인된다 이들 자연촌의, , .南面 北面

특징은 높은 산 아래에 입지하여 식수를 구할 수 있고 실생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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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땔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근에 전답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었다 이 일대를 섬주민들은 문전옥답이라 불렀다 주민들이 말하는. ‘ ’ .

문전옥답의 개념은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로 인해 농경‘ ’ ‘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도서지역 주민들은 농경수’ .

부족으로 인해 누대로 을 경작해 왔다 그래서 논이지만 밭작.天水畓

물을 심었고 천수답에 어울리는 농법은 였다 즉 마른 논에 볍, .直播

씨를 뿌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살아남은 나락만을 수학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섬주민들은 오래도록 영세농을 면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동 사람들은 천수답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실정이었기에 세기 교동 사람들은 개의 제언을 설치. 18 2

하였다 그 결과 섬주민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흔적이 년 에서 확인된다 세기 고지도에서. 1872 . 19古地圖

확인된 교동도는 섬 중앙에 대단위 간척지가 분포하고 있다 즉 세. 18

기 말엽에 조성된 을 끊임없이 보수공사를 하여 확대하였고 제,堤堰

언의 규모에 비례하여 경작지도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세. 19

기 교동도 섬 전역이 경작지로 탈바꿈되었다 그리고 세기 섬주민. 20

들은 드넓은 간척지에 필수 요건인 농경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를 설

치하였다 저수지의 입지는 앞서 제언이 설치되었던 문전옥답 일대.

였다 그 결과 세기 교동 사람들은 섬에서 토지를 단위로 하여 경. 20

제생활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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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Clearing through Entering the Island of

Residents in Kyodong and Chuktong(Laying

Cans) Jeun(Laying an Embankment)․
50)

Gyung-Ok Kim*

This is a case study focusing on land clearing and the spacial change of

the island through the locational environment of Kyodong island, entering

the island and settlement of its residents, and Chuktong( ) Jeun(築筒 堤․
).堰

Kyodong island is located in an important place of traffic which connects

Kaekyung( ) to Hwanghedo( ), inland of Gyeonggido( ), the開京 黃海道 京畿道

three southern provinces( ), and so on. In addition, it was in三南地方

charge of various military functions in each period to defend a capital city.

Due to its locational condition, Gyeonggisuyoung( ) was moved to京畿水營

Kyodong island in the Injo era in Chosun, and Gyeonggisugunjuljesa(京畿

) was Samguntongusa( ) at the same time.道水軍節度使 三道統禦使

It was confirmed that the ancestors of residents in Kyodong was in about

teens or twenties. They settled in a place suitable to obtain drinking water

and firewood and to prepare for arable land. That was all over Sanyonglee

( ) in Dongmyun( ), Seohanlee( ) and Nanjunglee( )上龍里 東面 西漢里 蘭井里

* Mokpo National University



272 제 집32島嶼文化

in Seomyun( ), Uepnaelee( ) in Nammyun( ), Samsunlee(西面 邑內里 南面 三仙

) in Bukmyun( ), which was called 'Munjeonokdap( )' by里 北面 門前沃畓

posterity.

Two Jeuns was constructed in Kyodong island in the mid-18th century.

Those were Youngsujeun( ) and Yumcheondongjeun( ).榮山堤堰 塩州洞堤堰

The scale of Youngsujeun constructed in Kusanlee( ), Kyodong island龜山里

was about 200 Korean feet in the early stage of the construction but

expanded into about 600 Korean feet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other words, land clearing increased as much as the scale of Jeun.

Residents in Kyodong island built reservoirs to secure agricultural water

essential to large scale reclaimed land in the 20th century. As a result of

it, the residents could manage their economic life standing on the basis of

land in the island.

Key Words : Kyodong island, Ancestors of residents, Reclamations, Chuktong(Laying

Cans), Jeun(Laying an Embank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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