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금까지 부산 전설은 주로 부산 설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부분적으

로 다루어져 왔다 부산시 강서구 설화를 대상으로 한 허무영 부산 강서구 설. (｢

화의 구조와 특성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설화와 대마도 설화, , 2005)·｣

의 전승유형을 비교한 류종목정규식박기현 부산과 대마도 설화의 전승양상과· · (｢

유형별 비교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영도의 봉래산과 관련한, 41, , 2005)·｣   

설화를 대상으로 한 정용수의 방식의 문화콘텐츠 제작 연구OSMU ; OSMU｢

활용을 위한 부산 설화의 기초 연구 부산이 삼신산 봉래의 고장이다 석당~ ~ ,｣  

논총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산 전설에42, , 2008) .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년부터 시작되었다 부산 일대에 전승되는 당제유래2008 .

전설을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된 광포전설 및 지역전설의 변형양상과 부산의 지,

역적 특수성을 고찰한 권도경의 일련의 연구 부산 지역 당제유래전설에 나타난(｢

광포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 신라대, 4,｣   

학교 부산학연구센터 부산 지역 당제유래전설에 나타난 지역전설의 유, 2007; ‘ ’｢

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 신라대학교 부산학연, 5,｣   

구센터 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2008) .

2)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가덕도 애기장수 이야기 부산시사 제 권, 1991, 4 ,｢ ｣   

쪽1382



3) 동래의 관황묘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삼성대 주산당 부산지명총람, 1996, ( ) ( )三聖臺 主山堂｢ ｣   

제 권 동래구 명륜동 쪽2 , , 229

5)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며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 부산시사 제, 1991, ｢ ｣   

권 쪽4 , 1379~1380

6)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쪽, 1981, , 239  

7) 소인호 서해안지역 설화의 특성 연구 제 집, 2000, 10 .口碑文學硏究｢ ｣   



8)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쪽, 1981, , 239  





9)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며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 부산시사 제, 1991, 4｢ ｣  

권 쪽, 1379~1380



10)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삼정자 의 삼장사 부산시사, 1991, ( ) ( )三亭子 三壯士｢ ｣  

제 권4 ,





1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용호동 제당 부산지명총람 제 권 남구, 1997, 3 ,｢ ｣   

용호동 쪽, 83 .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리지 홈페이지 http://simjeon.kr/xe/5451



  

1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해운대온천 부산지명총람 제 권 해운대구, 1997, , 3 ,｢ ｣   

우동 쪽,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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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도구 홈페이지 http://youngdo.cjb.net

15) 영도구 홈페이지 http://youngdo.cjb.net





1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뽈지섬 부산지명총람 제 권 강서구 대저동, 1999,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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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잠뫼 산성놀이 부산지명총람 제 권, 1999, ( ) 5 ,蠶峰｢ ｣   

강서구 구랑동.





18) 이에 대해서는 김월덕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굿의 상징성과 축제성 정읍시, ~｢

북면 오류리 마을굿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쪽, 46, , 139~169 ,｣   

을 참조하기 바람2007 .

19) 마고할미 전설과 그 신앙관념에 대해서는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 ｣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을 참조하기 바람, 25, , 1993 .｣   



.22)

20) 최래옥의 연구에 의하면 오뉘힘내기 전설은 옛날 백제 판도에 밀집되어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 편재적으로 분포되고 있다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 ,  

일조각 쪽, 1981, 194 )

21) 박종섭 하성 거창의 전설 문창사 쪽, 1991, 91~94｢ ｣   

22) 할미바위 전설 부산문화지리지홈페이지, , http://www.busan.com/2009/wnj/pop11.html｢ ｣





2.

23) 부산 지역 의병운동의 전개사에 대해서는 강대민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경, ,  

인학국학연구총서 을 참조하기 바람, 2008 .













양산시 김해시 등 부산 인근의 경상남도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문·

화성이다 부산은 원래 작은 포구로 부산포는 역사적으로 동래에. ,

소속된 지역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던 것이 부산이 남동해안 해외.

무역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동래를 소단위 행정구역으로

포함하는 거대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데 인근의 양산시과 김,

해시 역시 이러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문화권의 일부를 구성하

는 지역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는 인접 소단. · ·

위 행정구역의 성장과 함께 상호 일부로 포함되기를 거듭하는 관계

로 존재해 왔다.

원래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은 옛날 조선시

대에는 동래부 였고 부산 이란 지명은 동래부 안의 태( ) , ( )東萊府 釜山



백산맥에서 내려온 산자락 지역 즉 현재의 부산진구 일대를 가리,

키는 지명이었다 동래부 안에 부산이 속해 있었던 것이나 년. , 1910

동래부가 부산부로 개칭되고 년 행정개편으로 현재의 부산 동1914

구 서구 중구 영도구 일대를 부산부로 하고 부산부를 제외한 나, , ,

머지 지역은 동래 군 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동래 군은 지속( ) .東萊郡

적으로 행정구역을 부산부에 내주었고 그에 반헤 부산부는 꾸준히,

행정구역을 넓혀갔다 그러나 년 동래 군이 최종적으로 양산군. 1973

에 병합되어 행정구역으로서의 동래 군은 사라지게 되었다( ) .梁山郡

부산은 항구도시로서 꾸준히 성장하여 해방 이후 부산시 로( )釜山市

승격되고 동구 서구 동래구가 설치되어 동래는 구 로서 다시 행, · · ( )區

정구역으로 부활하였다 이후 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부. 1963

산직할시 동래구로 개편되어 년간 내려져 오다가 맨 먼저 남구32

일부와 해운대구를 분리시키고 년 동래구 북쪽을 새로 금정구, 1988

로 분리해서 내주고 년 부산이 광역시로 승격됨과 동( ) , 1995金井區

시에 동래구의 연산동 거제동 일대를 새로이 연제구 로 신· ( )延提區

설 분리하여 현재의 작은 동래구가 된 것이다· .24)

한편 김해시와 인접한 현 부산시 강서구는 역사변천에 따라 금,

관군 김해소경 김해부 금주군 금주현 김해도호부 김해군 등으, , , , , ,

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 왔으며 년 부산직할시 북구에 편, 1978

입되어 현재의 부산시 소단위 행정구역의 하나인 강서구를 형성하

게 되었다.25)

이러한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의 상호 관계 속에서 부산시는 제· · 2

의 도시이자 대표적인 광역시로서 도시적 산업적 발전이 양산시 김· ·

해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앞선 곳이다 양산시와 김해시는.

도농복합체의 도시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성과 전원성을

24)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병운 부산 행정구역 지명의 변천사 한국민족문,｢ ｣  

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쪽을 참조하기 바람29, , 2007, 329~378 . 

25) 이에 대해서는 부산 강서구청 홈페이지 www.bsgangseo.go.kr를 참조하기 바람.



간직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자립도에서도 부산경제에 대한 종속성,

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에 부산시와 인접한 경남 양산시 김해시. ·

는 부산과 통근 통학 구매 인구 증가 등으로 동일한 생활 경제권을· · · ·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적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양산 김해를 포함한 부산의 광역문화성은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

한 뽈지섬에 대한 뽈지섬 전설에서 확인 된다 뽈지섬을 둘러싼.｢ ｣

섬세다툼 즉 도세 다툼 모티프는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사이, ( ) · ·島稅

에 이루어진 소단위 행정구역 주고 받기의 역사지리적인 맥락과 결․

합되어 있다 대저동은 조선시대에는 원래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에.

속해 있다가 년부터 김해군에 편입되었고 다시 년에 부1906 , 1978

산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년에 부산시 관할로 변경될 때까지. 1978

양산군과 김해군 부산시 이 세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

수성 때문에 행정관할 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 대저동의 이러.

한 지역사를 통해서 볼 때 뽈지섬 의 텍스트 형성 시기는 대저동, ｢ ｣

이 부산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최종 변경되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뽈지섬 에서 확인되는 도세 다툼 모티프는 영남. ( )島稅｢ ｣

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낙동강의 최종 기착지가 되는 부산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수성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