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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Hue1)는, 1802년부터 1945년까

지 존속한 응우옌(阮) 왕조의 수도였으며, 1993년에는 그

일대의 역사적 기념물 및 건축물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Hue 일대는 응우옌의 선조들인 院主2)와 西山朝의 도

성이기도 하였다. 院主는 16세기 레 왕조의 통치가 약화

되자 북쪽의 정주와 더불어 베트남을 분할 지배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 uno0210@gmail.com

1) 京城(Kinh Thanh), 都城(Do Thanh), 富春(Phu Xuan), 順化(Thuan
Hoa) 등으로 불렸으며, Hue라는 명칭은 프랑스인들이 붙인 이름이
다.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Hue로 표기하고자 한다.

2) 응우옌 쭈라고 하며, 廣南國 혹은 코친차이나로 불리기도 했다(유
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서울, 2011, 224쪽). 이하, 인
명과 지명 등은 한자로 표기하고자 한다. 베트남어 발음은 유인선의
위의 책과 송정남의 베트남 역사 읽기(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서울, 2010)를 참고하기 바란다.

院主의 첫 본거지는 愛子였으며, 茶鉢, 福安 등을 거쳐

5대 阮福溱이 1688년 6월에 富春으로 거점을 옮겼다. 한

동안 院主의 都城으로 사용되던 富春은 1774년 12월 西

山朝에 점령당한 후 阮의 초대 황제인 阮福暎이 수복하

는 1801년 5월까지 西山朝의 수도로 사용되었다. 황제에

즉위한 阮福暎(嘉隆帝)은 1803년 3월부터 새로운 수도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2대 明命帝 치세기인 1830년대까

지 궁궐, 관청, 의례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하천, 성벽 등

의 시설이 건설되면서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고,

1945년 응우옌이 몰락할 때까지 수도로 사용되었다.

Hue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기 프랑스인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베트남의 제도, 문화, 건축, 도

시 등 다방면에 걸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Hue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 이와 함께, 일본 와세다대

3) Association des amis du vieux Hué, Bulletin des Amis du vi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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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clarif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yout of the Hue, the Capital of the Nguyen Dynas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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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to get confirmation that Nguyen Dynasty was successor of ruler who dominated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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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中川 武 연구실에서는 Hue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

어 장기간에 걸친 현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

이들에 의한 정밀한 조사 결과는 Hue 이해의 기본 자료

가 된다. 최근 들어 발표되는 베트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5) 이들의 논문에는 문헌사료

와 현상을 비교 검토하여 응우옌 시기의 도성과 각종 시

설에 대해 개괄하고 있으며, 특히 상세한 현지 조사 결

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비

교가 가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국

내 연구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6) 이 가운데 응우옌 왕조의 보방(Vauban)식 요새 도

입에 관한 연구7)는 Hue의 보방식 성벽 구축 배경을 이

해할 수 있는 선구적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우옌의 각종 제도는 중국, 특히 淸의 것을 바탕으로

정비되었다.8) 清의 大清一統志 및 清會典事例와 제목
뿐만 아니라 체제와 구성까지 본뜬 大南一統志와 欽定
大南會典事例가 있으며, 특히 1812년 嘉隆帝는 清의 大
Hue ́(B.A.V.H.), Vol.I, No.1-Vol.XXXI, No.2, Hanoi, Impr. d’Extrê
me-Orient, 1914∼1944

4) 이들은, 皇城と紫禁城の囲繞壁のゆがみに関する分析 ヴィエトナ
ム／フエ・阮朝王宮の復原的研究(その1)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
演梗概集 F-2，日本建築学会, 1995.8., pp.527∼528)을 시작으로 思
陵・凝禧殿の柱にみられる塗装文様 : ヴィエトナム・フエ阮朝王宮の復
原的研究(その160) (2010年度日本建築學會關東支部 研究報告集 2010(II),
日本建築学会, 2011.3., pp.499∼502)에 이르기까지 160여 편 이상의 논
문을 발표하였다.

5) Phan Thuan An, Kinh Thanh Hue, Hue, Nha xuat ban Thuan
Hoa, 1999; Phan Thuan An, Hue Xua Va Nay Di Tich - Danh
Thang, Hanoi, Nha xuat ban Van hoa Thong tin, 2008; Le Vinh An,
Takeshi Nakagawa, Shin-Ichiro Nakazawa, Hideaki Hayashi, General
views of the ‘Can Chanh Dien’ main palace in Hue Imperial City–
Vietnam,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proceeding Volume 1, 2006.10., pp.390∼393

6) 김동욱, 이경미, 정정남, 김나래, 베트남 응우옌(阮)왕조 궁궐의
건물배치 ,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2.5., 107
∼113쪽; 이강민, 전봉희, 베트남의 목구조 - 깨(Kè)와 깨오(Kèo) ,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5., 82∼87쪽; 이강
민, 전봉희, 베트남의 전통건축의 전각형식 , 한국건축역사학회 춘
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5., 129∼135쪽; 조재모, 베트남 하노
이 고도심 종교시설의 구성과 변모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2권 8호, 2006.8., 191∼200쪽; 이강민, 전봉희, 베트남 목구조의 두
가지 전통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07.11., 199∼210쪽; 이강
민, 전봉희, 17세기 이후 북부 베트남 마을전각의 전당모델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08.12., 149∼160쪽

7) 우동선,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도시에서 보방 식 요새의 도입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13.6., 201∼212쪽

8) 淸의 제도를 모방한 阮의 중앙과 지방 행정제도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유인선, 앞의 책, 251쪽 참고). 제2대 明命 황제는 중
앙집권제의 확립에 따라 1831년에 淸의 지방행정단위를 모방하여
진과 영을 없애고 전국을 29개 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듬해 전국은
30개의 省, 89개의 부와 分府, 255개의 현과 주, 1,742개의 총,
18,200개의 사로 편재되었다(송정남, 앞의 책, 285∼286쪽).

清律例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皇越律例라는 법전을 편

찬했는데, 이것이 중국과 응우옌 제도의 관련성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중국 제도에 대한 응우옌의 의존 태도는 도성의 구성

에서도 확인된다. 京城, 皇城, 宮城이라는 표현을 시작으

로, 太廟, 社稷, 六部 등 각종 도성 시설의 명칭이 동일

하며, 특히 皇城의 정문을 午門, 宮城을 紫禁城이라 칭

한 것은 응우옌의 도성이 전통적인 중국의 도성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Hue 도성의 내부 시설을 조금만 유심히 지켜

봐도 중국의 전통 도성과는 다른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도성의 좌향, 외부 성곽의 형상, 皇城과 일부 도성 시설

의 상대적 위치가 그러하다. 특히 社稷壇처럼, 중국의 경

우 황성 내에 자리한 시설의 일부가 황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의 한양이나

고려의 개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Hue 연구가 한국의

전통적인 도시가 지닌 특징을 규명하는 데 참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주례 고공기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 중국의 역대 도성

조차 완벽히 그것에 따르는 것이 없으므로, 중국 도성과

Hue의 도시 구성 차이를 단순한 지역적 변용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우옌이

중국의 제도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도성의 여러

측면이 중국의 전통적 도성제도에 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차이점이 Hue만의 특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는 중국의 도성

과 Hue의 차이에 대해 현상을 그대로 서술하거나 간단한

배경 언급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인들에 의한 연구는 중

국의 도성과 심도 있는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中

川 武 연구실의 연구는 성벽과 주요 건물의 복원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시설의 위치와 척도, 그리고 각종 부재의

고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중국 도성제도와 차이를 보이는

Hue 도시 구성의 형성 배경에 대해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응우옌의 정사인 大南寔録, 지리지인 大南
一統志, 각종 사례를 기록한 欽定大南會典事例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중국 사료는 응우옌의 기록과 비교하는

데 이용한다. 그리고 Hue의 각종 시설을 표기하는 데에

는 프랑스인들이 작성한 지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베트남의 역사를 간략히 서술한 후, Hue 정도 과정

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3장에서는 Hue의 좌향, 보

방식 성벽, 그리고 황성의 위치 결정의 배경에 대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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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 다만, 베트남 사료에는 보방식 성벽의 축성 과정

이나 배경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축성 배경을 재구성하여 서술하고자 한

다. 4장에서는 Hue 황성 구역의 구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 논문이 응우옌의 도성인 Hue에 대한 이해와 더불

어, 고려나 조선의 도성 구성의 특징을 밝히는 데 참고

가 되기를 기대한다.

2. Hue 정도 과정과 선지의 배경

19세기 이전 베트남의 역사는 북거남진(北拒南進)으로

요약될 수 있다.9) 기원전에 세워진 베트남 최초 국가인

文郞(?∼B.C.258?)과 甌駱(B.C.257?∼B.C.208), 漢이 베

트남을 정복하고 세운 9군, 唐의 안남도호부에 이르기까

지 현재의 하노이 일대를 그 거점으로 삼았다. 1천년 이

상 이어지던 중국 지배로부터 벗어난 吳왕조(939∼968),

최초로 국호와 칭제, 그리고 개별 연호를 사용한 丁왕조

(968∼980), 前黎왕조(980∼1009), 李왕조(1009∼1225),

陳왕조(1226∼1400), 胡왕조(1400∼1406)도 이전과 마찬

가지로 하노이 일대를 거점으로 하여 남부 베트남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後黎왕조(1428∼1789)는

1527년 莫登庸의 찬탈로 멸망되었다가 회복되었지만, 鄭

主와 阮主10)의 권력싸움으로 인해 남북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阮主의 지배지에서 일어난 西山朝가 鄭主와 阮主

를 무너뜨렸고, 그들에게 밀려난 阮主는 베트남 남부의

嘉定(현, 호치민시 부근)으로 거점을 옮겨야만 하였다.

1792년 西山朝 光中皇帝의 사거로 지배력이 약해진 틈

을 타 세력을 키운 阮主의 후예인 阮福暎은, 1801년에

는 阮主의 고도였던 富春을 수복하여 도성으로 삼고,11)

9) 유인선, 앞의 책, 216쪽

10) 阮淦(추존 肇祖)이 阮主의 시조로 여겨지며, 1대 阮潢(추존 太祖 嘉
裕皇帝, 1558∼1612), 2대 阮福源(추존 熙宗 孝文皇帝, 1613∼1634), 3대
阮福瀾(추존 神宗 孝召皇帝, 1635∼1648), 4대 阮福瀕(추존 太宗 孝哲皇
帝, 1648∼1687), 5대 阮福溱(추존 英宗 孝義皇帝, 1687∼1691), 6대 阮福
淍(추존 顯宗 孝明皇帝, 1691∼1725), 7대 阮福澍(추존 肅宗 孝寧皇帝,
1725∼1738), 8대 阮福濶(추존 世宗 孝武皇帝, 1738∼1765), 9대 阮福淳
(추존 睿宗 孝定皇帝, 1765∼1775)까지 이어지다가 西山朝에 패망하였다.

11)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14 世祖高皇帝寔錄, 辛酉二十二(1801)
年夏五月戊寅 克復舊京…大兵直抵富春…. 이전의 도성을 확대 건설
하고 京師로 불렀다(大南一統志 巻之1 京師, 太祖嘉裕皇帝(1558∼
1613) 受天眷命 肇基南服 初愛子 尋移于茶鉢<均社名屬廣治 登昌縣
又移于愛子之束(東) 號葛營> 熙宗孝文皇帝(1613∼1635) 又自葛營移
又福安<社名屬廣田縣> 神宗孝召皇帝(1635∼1648) 以金龍形勝之地
復徙營居之 英宗孝義皇帝(1687∼1691) 又移于富春<金龍 富春均社
名> 世宗孝武皇帝(1738∼1765) 分設境内十二營 其在富春 則曰正營
又稱都城 皆順化地也… 睿宗孝定皇帝(1738∼1775) 甲午(1774)年 鄭
人來侵 尋爲僞西竊據埀 三十年 我 世祖高皇帝 龍興恭行天討 戊戌
(1778年)秋收復嘉定 辛酉(1801年)夏 克復舊京…還履舊跡 拓而廣之定
都富春 始稱京師焉….;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20 世祖高皇帝寔錄,

1802년에는 하노이 일대까지 점령하였다. 그는 같은 해에

연호를 嘉隆으로 정했으며, 1803년에는 淸으로부터 越南

이라는 나라 이름을 받았다. 이후 阮은 프랑스의 침입으

로 1860년대에 이미 독립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1880년대에는 완전히 주권을 빼앗겨 식민지화하였다가

1945년 8월 제13대 保大帝가 퇴위하며 막을 내렸다.12)

Hue 일대가 본격적으로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鄭主와 투쟁하던 阮主가 Hue 일대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부터이다. 즉, 1대 阮主 阮潢이 1558년 10월 Hue의 북쪽

인 愛子를 그들의 본거지로 삼았다가13) 茶鉢으로 옮겼으

며, 다시 愛子의 동쪽으로 옮긴 후 葛營이라 불렀다. 2대

阮福源은 葛營에서 福安으로 옮겼으며, 3대 阮福瀾은

1635년에 金龍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이후 5대 阮福溱 때

인 1744년 富春14)으로 옮긴 후, 8대 阮福濶 때인 1754년

에는 그 내부에 12영을 설치하고 都城으로 칭하였다.15)

그런데 문제는 愛子가 Hue와 마찬가지로 順化에 설

치되었던 것으로 기록16)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順化는 Hue 일대로 이해되고 있어 동일 지역에서 阮主

의 근거지 이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愛子는 廣治縣,

茶鉢은 登昌縣, 福安은 廣田縣, 金龍은 香茶縣으로 기

록되어 있어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모두 다른 지역에 위

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愛子가 자리했던 廣治縣은 현재의 Quang Tri시 일

대로서, Hue가 위치한 承天府의 豊田縣 경계에서 북쪽

으로 29리 거리에 위치17)하였다. 茶鉢이 설치되었던

癸亥嘉隆二(1803)年三月乙巳). <> 내는 연문. 이하 동일.

12) 유인선, 앞의 책, 245∼252쪽 및 송정남, 앞의 책, 279∼343쪽을
참고하여 정리. 응우옌 황제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興祖-阮福㫻, 1대 世祖 嘉隆帝-阮福暎(1802∼1819), 2대 聖祖 明命帝-
阮福晈(1819∼1840), 3대 憲祖 紹治帝-阮福暶(1840∼1847), 4대 翼宗 嗣
德帝-阮福時(1847∼1883), 5대 恭宗 育德帝-阮福膺禛(1883), 6대 (廃帝)
協和帝-阮福昇(1883), 7대 簡宗 建福帝-阮福昊(1883∼1884), 8대 (出帝)
咸宜帝-阮福明(1884∼1885), 9대 景宗 同慶帝-阮福昪(1885∼1888), 10대
成泰帝-阮福昭(1888∼1907), 11대 維新帝-阮福晃(1907∼1916), 12대 弘
宗 啓定帝-阮福晙(1916∼1925), 13대 保大帝-阮福晪(1925∼1945).

13) 大南寔録 前編 卷1 太祖嘉裕皇帝寔録, 戊午元年 冬十月…建營
于愛子….

14) 大南寔録 前編 卷6 英宗孝義皇帝寔録, (卽位(1688)年) 秋七
月…以舊府爲太宗廟移建新府于富春<社名屬香茶縣 卽今京城> 以前
山<卽今御屛山>爲案 築垣墻 治宮殿 前鑿大池 栽樹花木 體製壯麗….

15) 大南寔録 前編 卷10 世宗孝武皇帝寔錄, 甲子六(1744)年四月己
未 上卽王位于富春正府…建宗廟…初名正營 曰都城….

16) 大南寔錄 前編 太祖嘉裕皇帝寔錄 巻之1, 戊午元(1558)年 年冬
十月 上 初鎭順化…建營于愛子<社名屬武昌縣 卽今登昌>….; 大南
一統志 巻之1 京師.
17) 大南一統志 卷之7 廣治省, …又夾承天府豊田縣界二十九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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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昌縣이 속한 肇豊府는 廣治省 동북쪽 1리 반 거리에

위치했는데,18) 廣治省城 북쪽의 강 건너에서 登昌縣의

위치가 확인19)된다. 福安이 있던 廣田縣은 承天府의

동북 14리, 金龍이 있던 香茶縣은 府郭, 즉 Hue 성벽

서북쪽 4리 떨어진 곳에 위치20)하고 있었으며, 富春은

곧 Hue에 해당한다.(<Fig.1> 참조)

Fig.1 Location of the Base of the Chua Nguyen21)

이처럼 阮主의 근거지가 각기 다른 곳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順化에 위치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順化라는 명칭은 14세기 무렵 陳朝가

廣治縣과 Hue 일대에 설치했던 順州와 化州에서 유래

한다.22) 阮主들은 이곳 順州와 化州에 그들의 근거지

를 마련하였고, 이후 順州와 化州가 順化로 불리게 됨

에 따라 위치 확인에 오해를 가져왔던 것이다.

북거남진한 베트남의 역사처럼 阮主의 근거지 역시

점차 남진한 점이 흥미롭다. 어쨌거나 Hue는 嘉隆帝에

의해 응우옌의 도성으로 선정되어 왕조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된다. 嘉隆帝가 Hue를 도성으로 정한 것은,

이곳이 阮主 즉, 조상 전래의 땅이라는 이유도 있었지

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중앙에 위

치하여 중앙집권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부 하노이

에 기반을 둔 구세력을 약화시키기에 유리하였기 때문

이었다. 건국 초기 안정되지 않은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된 왕조가 균형 있게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던 통치철

학이 내포되어 있다23)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大南一統志 卷之7 廣治省 建置沿革, 世祖高皇帝 光復舊都 摘
肇豊府之海陵 登昌二縣…在省東北一里半 東至于海.

19) 同慶御覽地輿誌圖, 東洋文庫, 東京, 1933, pp.199∼200
20) 大南一統志 卷之2 承天府 建置沿革, 香茶縣 附郭西北四里…廣
田縣 在府東北十四里….

21) 좌측은 大南一統志의 廣治省 및 承天府 지도를 연결한 것이
며, 우측은 同慶御覽地輿誌圖의 廣治道圖.
22) 桜井由躬雄, 亜熱帯のなかの中国文明 , 東南アジア史Ⅰ-大陸
部, 山川出版社, 1999, p.180.; 大南一統志 卷之7 廣治省 建置沿革,
太祖嘉嘉裕皇帝 初都順州 後從化州 其地曰舊營….

23) 유인선, 앞의 책, 249∼250쪽 및 송정남, 앞의 책, 282쪽

3. Hue 구성의 특징-성벽, 좌향, 外朝

기록에 따르면 Hue 성벽의 둘레는 2,487장 3척 6촌,

높이는 1장 5척 6촌, 두께는 5장이며,24)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보방식 성벽을 채용하고 있다. 성문은 남쪽에 4개

소, 북쪽과 서쪽에 각 2개소, 동쪽에 3개소와 동북쪽에

위치한 자성인 鎭平臺로 통하는 鎭平門을 포함하여 모

두 11개소25)가 설치되었다. 鎭平臺는, 서쪽으로부터 Hue

의 남쪽을 지나 동쪽의 바다로 흘러가는, 香江을 거슬러

올라오는 적함을 공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중국의

도성제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남쪽 성벽 중앙

부에는 3단의 旗臺가 위치하고 있으며, 성벽 상부에는

24개소의 砲臺가 설치되어 있다.

Fig.2 Layout of the Hue26)

성벽 외부에는 너비 5장 7척27)의 해자가 조성되어 있

으며, 그 외부에는 護城河로 불리는 폭 40m의 호가 Hue

의 전면을 흘러 지나는 香江과 연결되며 조성되어 있다.

성벽-해자-호성하가 3중으로 도성을 둘러싸며 견고한 방

어 요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28) 또한 내부에는 동서

24) 둘레 10km, 높이 6m, 두께 21m 정도로 계측된다.

25) 大南一統志 卷之1 城池, 京城…門十一 前曰 體仁門 廣德門 正
南門 東南門 左曰 正東門 東北門 鎭平門 右曰 正西門 西南門 後曰
正北門 西北門.

26) 7,000분의 1 축척의 지도 Plan de la Citadelle de Hué[L. Cadière,
La Citadelle de Hue ́: Onomastique ́, B.A.V.H., Vol.XXE, No.1-2, 1933,
p.66] 위에 필자 가필.

27) 약 23m 정도로 계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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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御河가 흐르고 있으며, 그 북쪽에 설치된 京倉으

로 물자를 운반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Fig.2> 참조).29)

직선의 가로를 종횡으로 교차시켜 도성 내부를 바둑

판 모양으로 구획하고, 궁궐과 이궁, 제사시설과 관청,

각종 군사시설과 창고 등의 정부시설, 그리고 시장과

주택 등을 배치하였다. 내부에는 95개의 坊을 설치하여

도성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羽林營 左翊에 11개, 右翊에

8개, 前鋒營五衛에 6개, 龍武營五衛에 12개, 神機營五衛

에 8개, 虎威營五衛에 12개, 䧺鋭營五衛에 18개, 五保十

衛에 16개, 耆武四衛에 4개씩 할당되어 있었다.30) 八旗

軍에 의해 관할되던 청나라 북경처럼 도성 내부에 설

치된 坊의 관리를 군영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응우옌의 각종 제도가 淸의 것을 참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Hue가 전통적인 중국 도성제도를 근간으로 조성되

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과 다른 부분도 적지 않

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형상이

다. 베트남 사료에서는 축성 과정이나 배경이 확인되지

않으나 보방식 성벽은 프랑스인들로부터 전래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西山朝에 의해 멸망한 院主의 후손인

阮福暎은 베트남 남부인 호치민시 일대에서 세력을 구

축하고 西山朝와 대치하는 초기 단계부터 프랑스인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는 프랑스로부터 전함과

총포를 구입하고 대포를 제작하는 등 군사 기술을 도

입하여 西山朝와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인들

은 요새의 건설, 무기제조, 조선, 군사 훈련31) 등에서

阮福暎을 지원하여 西山朝의 패망을 이끌어 내었다.

서양의 군사 기술과 그에 맞추어 훈련된 군사의 활

용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군사시설 없이는 불가능

하게 된다. 결국 응우옌의 도성은, 비군사적 부분은 전

통적인 중국 도성제도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가능했지

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벽은 프랑스인들이 지닌 근

대서양의 축성법을 채용할32)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8) 성벽 내에 위치한 황성은, 다시 성벽과 호가 둘러싸고 있어 5중
의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다.

29) 이상,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24 世祖高皇帝寔錄, 甲子嘉隆三
(1804)年六月; 欽定大南會典事例 卷209 工部 京師城臺規制; 大南
一統志 巻之1 京師 城池 京城을 참고하여 정리. 大南典例撮要新編
(1909) 工例 城臺에는, ‘外面高一丈五尺二寸’으로 기록되어 있다.
30) 大南一統志 巻之1 京師 官署 諸軍營公廳. 1837(明命十八)년에
정해진 것이다.

31) 유인선, 앞의 책, 246∼248쪽

32) 阿部令，中川武，中沢信一郎，坂本忠規，林英昭, 京城の配置計画に
ついてV ヴィエトナム・フエ阮朝王宮の復原的研究(その86) , 日本建築
学会関東支部 2003年度 研究発表会 研究報告集II, 2004.3, pp.578∼580

동양의 전통적인 중국의 도성제도와 서양의 축성법이

혼용된 응우옌의 도성은, 19세기 응우옌이 처한 시대

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3)

다음으로 눈에 띄는 차이점은 Hue가 취하고 있는

좌향이다. 한 변 약 2.2km 정도로 거의 정방형의 도성

이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Hue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도성제도

를 근간으로 평탄한 지형 위에 조성되었다. 그렇다면

도성의 형상을 결정 짖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 좌향 역시 중국의 도성제도에 따라 남

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ue의 좌향은 阮主 시기에 조성된 도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5대 阮主인 阮福溱은 1688년 7월 金龍에서

富春으로 도성을 옮기면서 앞산인 御屛山을 案山으로

삼아 좌향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담장을 쌓고 궁전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나무와 꽃들을 심었으며, 도시를

鎭護할 탑을 강변에 축조하여 장려한 도성34)을 조성하

였다. 5대 阮主가 영건한 도성은 응우옌 시기 각황사

가 위치하였던 瑞和坊 일대, 즉 Hue의 동남쪽에 자리

하고 있었다.35)

案山을 설정하고 도성

을 鎭護할 탑을 축조하였

다는 것은, 富春 도성에

풍수 원리가 반영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御屛

山은 도성의 동남쪽에 위

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를 案山으로 삼은 阮主시

기의 富春 도성은 북좌남

향한 중국과 달리 동남향

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Fig.3> 참조).

7대 阮主 阮福澍 때인 1754년에 이르러 富春 도성은

33) Hue의 보방식 성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동선 논문을 참고
하기 바란다.

34) 大南寔録 前編 卷6 英宗孝義皇帝寔録, (卽位(1688)年) 秋七月
以舊府爲太宗廟移建新府于富春<社名 屬香茶縣 卽今京城> 以前山
<卽今御屛山>爲案 築垣墻治宮殿前鑿大池栽樹花木 體製壯麗 又以江
水上流衝注 其右令築塔於江岸 以鎭之.

35) 大南一統志 卷之1 京師 城池, 京城 周…謹按 京城 嘉隆四(1805)
年 土築前右二面 十七年 甃磚左後二面 明命二(1821)年 甃磚. 又按富
春故城 今在京城之東南角.; 同書 卷之１ 京師 寺観, 覺皇寺…在京城
内 端和坊…此地乃先朝都城也.

36) 25,000분의 1 축척의 지도(Hue, LE Service Geographique de
l‘Indochine, 1910) 위에 필자 가필.

Fig.3 Nui Ngu Binh and Axis

of the Hu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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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하고 번화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궁궐에 여러 전

각이 세워지고 정자와 사찰이 추가되었으며, 각종 군사

시설과 관료들의 제택들이, 종횡하는 직선 가로에 의해

바둑판처럼 구획된 도성 내부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되

었다. 도성의 외부에는 시장 건물이 줄지어 있었고 수

많은 어선과 상선이 왕래하는 대도회가 되었다.37)

1801년 嘉隆帝는 1774년부터 Hue를 도성으로 사용

하던 西山朝38)를 몰아내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궁궐

에서 구도 수복을 축하받았으며, 1802년 4월에 皇城을

‘修築’하고 즉위39)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황성 좌측에

太廟를 영건하기 시작하였으며, 1803년 3월부터는 기존

도성을 넓혀 새로운 도성 건설에 착수하였고,40) 1804년

2월에 太廟가 완성되었다.

신축이 아니라 ‘修築’하였다는 것은 황성이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도성의 확장 공사와 관계

없이 태묘의 영건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응우옌 초기

의 도성 확장이 전조 때 구축된 富春 도성의 기반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

장된 도성의 가로망이 阮主 시기와 동일한 바둑판 형

상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그것은 확인된다. 이러한 사

실은 御屛山을 案山으로 삼아 동남향했던 富春 도성의

좌향 또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嘉隆帝가 Hue

일대의 패자였던 阮主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의지는,

그가 모방하려했던 중국의 도성제도의 중요성을 넘어,

선조들의 유산을 존중하고 유지하려는 태도 속에 분명

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성 확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와 같은 태도는,

皇城과 그 전면 지역의 구성 차이를 낳게 된다. 즉, 응

우옌의 경우 궁성과 그 전면의 사묘 부분을 아울러 皇

城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궁성과는 구분되면서 궁성

전면의 사묘 구역과 그 전면의 관청 구역을 아울러 황

성으로 구분하는 중국의 도성제도와는 다르다. 더구나

37) 大南寔録 前編 世宗孝武皇帝寔録 巻之10, 甲戌十六(1754)年春
三月 上 旣正王位 始營治都邑 建金華 光華二殿 瑤池 朝陽 光天 三
閣 就樂 正冠 中和 怡然 諸堂 及暢春臺 瑞雲亭 同樂軒 内院庵 絳香
亭 香江上流 又有陽春府長樂殿 閱武軒…都城上下 各設軍舍 及諸公
侯第宅 井列碁布 城外市舖聯絡. 喬木陰森 魚艇商船 往來如織 爲一大
都會 文物聲容之盛 前世所未有也….

38) 大南寔録 前編 巻11 睿宗孝定皇帝寔録, 甲午九(1774)年十二月
丁未 鄭兵犯我都城.

39)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16 世祖高皇帝寔錄, 壬戌三十三(1802)
年夏四月 修築皇城 定京城內外條禁…帝卽位改元.

40)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20 世祖高皇帝寔錄, 癸亥嘉隆二(1803)
年三月乙巳 帝以天下旣定 欲增廣都城以爲四方朝會之所 乃幸金龍東至
淸河<俱社名>遍觀形勢 命監城院文燕 于富春舊都城外四面標度而加廣
之 帝親定城制….

응우옌의 경우 皇城 전면에 관청이 위치하는 外朝 구역

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요 관청인 6부는 황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Fig.2> 참조). 이 역시 응우옌 도성의

확장 건설 과정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Hue의 皇城은 京城의 확장이 결정되기 전, 전조 도성의

시설 일부를 ‘修築’한 것이다. 전조의 도성이 응우옌 京

城의 동남쪽41), 즉 香江 가까이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으

로 인하여, 도성의 확장은 수축된 황성의 북쪽으로 전개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응우옌의 황성은 도성의 남

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게 되었다.42) 香江에 근접한 황성

은 전면의 여지 부족을 가져와 外朝의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6부 관청은 황성의 측

면으로 자리를 옮겨 건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03년 3월부터 시작된 京城의 개조는, 1804년 4월

부터 宮城을 돌로 쌓기 시작하여 6월에 宮城과 皇城이

준공되었고,43) 1805년 4월부터 시작된 도성 성벽의 축

성은 8월에 완성되었다.44) 이후 관청과 단묘 등 각종

시설의 건립과 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대

明命帝 통치 시기인 1830년대에 이르러 응우옌의 京城

정비가 일단락된다.

嘉隆帝에게 도성 Hue는 농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의

상징이자 군사적 요새였으며, 왕조의 권위를 높이고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45) 도성이

지닌 이러한 의미는 프랑스의 선진 군사기술을 반영한

보방식 성벽과 전통적 중국의 도성제도의 수용, 그리

고 그것을 넘어 선조들이 구축한 유산의 존중과 유지

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가치를 담은, 소위 ‘응우옌식

도성’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다.

4. 황성의 구성과 그 특성

Hue의 皇城은 1804년에 1차 준공46)된 후 1830년대까

지 수차례에 걸쳐 수축되고 시설이 추가되었다. 皇城의

41) 大南一統志 卷之1 京師 城池, 京城…又按富春故城 今在京城之
東南角.; 同書 卷之１ 京師 寺観, 覺皇寺…在京城内 端和坊…此地
乃先朝都城也.

42) 이러한 황성의 위치로 인하여 Hue는 종종 元 大都와 비교되기
도 한다.

43)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24 世祖高皇帝寔, 甲子嘉隆三(1804)年
四月己未 砌築宮城…六月 宮城皇城工竣.

44)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26 世祖高皇帝寔, 乙丑嘉隆四(1805)年
四月癸未 築京城…八月 京城成.

45) 유인선, 앞의 책, 251∼252쪽

46) 大南寔錄 正編第一紀 卷24 世祖高皇帝寔錄, 甲子嘉隆三(1804)
年六月 宮城皇城工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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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남북 151장, 동서 155장 5척, 둘레 614장 1척, 높

이 1장 5촌, 두께 2척 6촌이다.47)

황성 정문인 午門이 남쪽 가운데 위치하며 그 안에

太和殿이 오문의 축 위에 놓여 있다. 그 뒤에 위치한 大

宮門 안쪽에 勤政殿이 위치하는데, 이곳부터가 紫禁城으

로 명명된 宮城48)에 해당한다(<Fig.2> 참조).

일견 Hue의 皇城은 중국의 도성제도를 근거로 조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淸 北京의 시설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그 위치는 따르지 않은 것

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황성을 기준으로 일부 시설

만 언급하면, 光祿寺는 皇城 내부(北京)와 외부(Hue)로,

太醫院은 皇城 외부(北京)와 宮城 내부(Hue)로, 奉先殿

은 宮城 내부(北京)가 아니라 皇城 내부(Hue)로 서로

다른 배치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六部의 경우 北京은

皇城 내부 전면, Hue는 皇城 외부 동쪽49), 社稷壇의 경

우 北京은 皇城 내부, Hue는 皇城 외부 서쪽50)에 위치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큰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51)

중국식 도성제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大宮門 외부는

황성 구역에 해당하며 이곳에 태묘와 사직, 그리고 각종

관청이 위치하게 된다. Hue 皇城의 경우 궁성의 전면

좌측에 太廟가 위치하며, 그 북쪽에 肇廟, 다시 그 북쪽

에 內務府가 자리한다. 太廟와 肇廟는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궁성의 전면 우측에는 世廟, 그 뒤에 興

廟가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다시 그 북쪽에

奉先殿이 위치하고 있다. 사직단 자리에 廟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Fig.2> 및 <Fig.4>). 고려의 개경이나 조

선의 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社稷壇이 皇城 우측에

위치하므로 左廟右社의 원리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皇城의 대부분을 太廟를 비롯한 여러 廟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지역적 혹은 시대적 특성

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전통적인 동양

의 도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이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社稷壇을 외부로 밀어내고 여러

종류의 廟를 세운 것에는 응우옌 초기의 특별한 사정이

47) 둘레 2.5km, 남북 634m, 동서 653m 정도가 된다.

48) Hue 궁성에 대해서는 김동욱, 이경미, 정정남, 김나래, 베트남
응우옌(阮)왕조 궁궐의 건물배치 ,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2002.5, 107∼113쪽을 참조 바람.

49) 1806년에는 황성 왼쪽 뒤편에 건립되었다(大南寔録 正編第一
紀 巻之30 世祖高皇帝寔録, 丙寅嘉隆五(1806)年八月 建六部堂廨<在
皇城之左後角>).

50) 大南寔録 正編第一紀 巻之28 世祖高皇帝寔録, 丙寅嘉隆五(1806)
年三月丁巳, 初建 社稷壇<在皇城之右>….

51) 이상, 大南一統志와 大淸一統志를 중심으로 비교함.

나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먼저, 廟의 건립 순서와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太廟는 1802년 3월부터 건립하기 시작하여 1804년 2

월에 완성하였으나, 같은 해 3월 肇祖廟, 皇考廟와 더불

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여52) 그해 9월에 완성되었다.53)

太廟가 앞쪽, 肇祖廟가 그 뒤쪽에 위치하며 宮城 좌측의

太廟 영역을 구성한다.

Fig.4 Layout of Imperial City of the Hue54)

興祖廟의 전신은 1804년 宮城 전면 서쪽 영역에 단독

으로 건립되었던 皇考廟로서, 明命帝 때인 1821년에 같

은 영역에 世廟가 영건55)됨에 따라 그 북쪽으로 옮겨져

興祖廟로 개칭56)되었다(<Fig.4> 참조). Hue 皇城은 社

稷壇이 조영되는 1806년 이전에 이미 廟로 채워져 있었

던 것이다. 社稷壇은 皇城을 벗어난 도성 공간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은 변칙적인 Hue 皇城의 구성은 嘉隆帝의 충분

치 않은 유교 인식57) 때문일 수도 있지만, 皇考廟가 社

稷壇보다 중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새롭게 국가가 건국되면, 무엇

52) 大南寔録 正編第一紀 世祖高皇帝寔録 巻之18, 壬戌嘉隆元(1802)
年八月己亥朔日 命…建太廟于皇城之左.; 同書 巻之23, 甲子嘉隆三
(1804)年二月丁丑 以事告 太廟禮成 三月甲辰 建太廟 肇祖廟 皇考廟.

53) 大南寔録 正編第一紀 巻之23 世祖高皇帝寔録, 甲子嘉隆三(1804)
年三月甲辰 建太廟 肇祖廟 皇考廟…九月 太廟 肇祖廟 皇考廟 成.

54) 大南一統志의 皇城內 위에 가필.

55) 大南寔録 正編第二紀 巻之10 聖祖仁皇帝寔録辛巳, 辛巳明命二
(1821)年三月甲寅 建世祖廟…<…于皇城之右…>….

56) 大南寔録 正編第二紀 巻之10 聖祖仁皇帝寔録辛巳, 明命二(1821)
年二月辛丑 建 興祖廟 初嘉隆三年 建廟 于皇城内之右 號皇考廟 至是
帝議 建世廟 乃移建于其北…羣臣議 上廟號曰興祖.

57) 우동선, 앞의 논문, 207쪽의 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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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선하여 종묘를 건립하여 추존한 선조를 모시고,

사직을 영건하여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 정권의 적통성

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Hue의 太廟에

는 嘉隆帝의 조부나 부친이 아니라 황제로 추존된 9명

의 院主를 모셨으며, 그 뒤에 위치한 肇祖廟는 1대 院

主의 부친인 阮淦을 肇祖 貽謀垂猷欽恭惠哲顯佑橫休濟

世啟運仁聖靖皇帝로 추존하고 신위를 모신 곳이다. 太

廟 영역 전체가 院主의 제사 공간으로 설정되었기 때문

에 초대 황제 부친의 신위를 모실 별도의 廟가 필요해

진다. 이곳이 곧 太廟, 肇祖廟와 동시에 宮城 전면 서쪽

에 영건된 皇考廟로서, 嘉隆帝의 부친인 阮福㫻, 즉 興

祖 仁明謹厚寬裕溫和孝康皇帝의 신위를 모시는 곳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社稷壇을 宮城 전면 우측에 건립하

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 중인 皇考廟를 별도의 장소로

이건해야만 하는데, 皇城 내는 이미 여지가 없는 상태이

다. 반면 社稷壇은 宮城의 우측에만 위치하면 전통적인

도성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간적인 제약이

나 皇考廟 이건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社稷壇이 무리 없이 Hue에 자리 잡은 뒤 明命帝가

즉위하면서 Hue 皇城 구역은 다시 한 번 변화한다. 嘉

隆帝의 신위를 모실 별도의 廟가 필요해졌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皇城의 서쪽의 皇考廟 자리에 世廟를

건립하고 皇考廟를 興廟로 개칭하여 世廟의 북쪽으로

옮겼다. 世廟는 이후 응우옌의 역대 황제들의 신위가

안치된다. 비록 宮城의 서쪽에 위치하지만 엄격히 말

하자면 世廟가 응우옌의 太廟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阮主를 위한 太廟의 가운데 칸에 1대 太祖 嘉裕皇

帝, 좌1실에 2대 熙宗 孝文皇帝, 우1실에 3대 神宗 孝

召皇帝, 좌2실에 4대 太宗 孝哲皇帝, 우2실에 5대 英宗

孝義皇帝, 좌3실에 6대 顯宗 孝明皇帝, 우3실에 7대 肅

宗 孝寧皇帝, 좌4실에 8대 世宗 孝武皇帝, 우4실에 9대

睿宗 孝定皇帝와 각 皇后들의 위폐가 봉안되어 있는

데, 소목제도와 동당이실 형식을 채용한 것이다.

사실상의 太廟에 해당하는 世廟의 가운데 칸에는 1

대 世祖 高皇帝(嘉隆帝), 좌1실에는 2대 聖祖 仁皇帝

(明命帝), 우1실에는 3대 憲祖 章皇帝(紹治帝), 좌2실에

는 4대 翼宗 英皇帝(嗣徳帝), 우2실에는 7대 簡宗 毅皇

帝(建福帝), 좌3실에는 9대 敬宗 純皇帝(同慶帝)와 각

皇后들의 위폐가 모셔져 있으며, 우3실에 해당하는 서

쪽 마지막 칸은 비어 있다. 世廟 역시 太廟와 마찬가

지로 동당이실 형식이며 소목제도에 따라 위폐가 안치

되었다. 다만 5대 恭宗 育德帝, 6대 協和帝, 8대 咸宜

帝, 10대 成泰帝, 11대 維新帝, 12대 啓定帝, 13대 保大

帝는 신위가 모셔져 있지 않다. 5대 育德帝의 경우 恭

宗이라는 묘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별도로 恭宗廟58)

에 신위가 모셔져 있다. 6대 協和帝는 朗国公으로 폐

위되었고, 8대 咸宜帝는 프랑스에 의해 축출되었으며,

13대 保大帝는 응우옌의 마지막 황제라서 신위가 모셔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37년 건립된 世廟와 興廟 북쪽의 奉先殿에는 제1

대부터 4대까지의 황제와 황후들의 신위가 소목제도에

따르면서 동당이실에 나뉘어 봉안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도성제도에서 社稷壇의 건립은, 태

묘나 궁궐과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하여 건립하는 것이

상례였다. 궁궐은 국가 통치의 중심 시설이고, 태묘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통치자로서의 적통성을 확인

하는 시설이며, 사직단은 하늘과 신에 대한 제사를 통

해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천하에

고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응우옌의 嘉隆帝

에게는 社稷壇보다 선대, 즉 부친과 阮主의 제향시설이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응우옌 초기 Hue를 포함

한 베트남 지배의 정통성 확인이 嘉隆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太廟와 皇

考廟 등의 제향시설은, 嘉隆帝가 응우옌의 선대인 阮主

의 계승자임을 주장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社稷壇보다 우선하여 건립해야 했던 것이다.

5. 결론

동양 도시사에서 중국의 도성제도는 일종의 전범이자

규범이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한 주변 국가의 역대 도성

은 물론, 중국의 역대 도성조차 해당 제도가 완벽하게

구현된 예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전범이나 규범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수용되고 적용되었던 것이다.

Hue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응우옌의 도성으로 전통

적인 중국의 도성제도를 바탕으로 영건되었다. 그러나

Hue 도성의 내부 시설을 조금만 유심히 지켜봐도 중국

의 전통 도성과는 다른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중국 도성제도와의 차이를 Hue의 특성을

설명해 줄 단서로 보고, 외부 성곽의 형상, 도성의 좌향,

황성의 구성과 일부 도성 시설의 위치에 대해 형성과정

과 배경을 검토한 것이다.

먼저 院主에서 시작된 근거지 이동 기록을 바탕으로

58) 恭宗의 아들인 10대 成泰帝가 1891년에 건립하였으며, 京城内　
順吉坊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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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치와 Hue 정도의 배경을 검토하였다.

16세기부터 시작된 院主의 근거지 이동은 북쪽에서

점차 남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종착지인 Hue를 그들의

도성으로 삼아 그 일대를 통지하였다.

잠시 西山朝의 도성으로 사용되던 Hue를 응우옌의 도

성으로 정한 것은, 그곳이 조상 전래의 땅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중앙에 위치하여 중앙집

권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부 하노이에 기반을 둔 구

세력을 약화시키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건국 초기

안정되지 않은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된 왕조가 균형 있게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던 통치철학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Hue 외성의 성벽이 보방식으로 불리는 서

구의 축성술에 따라 축조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Hue의 보방식 성벽은 프랑스인들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방식 성벽이 Hue에 적용된 것은 院主의

후손인 阮福暎이 프랑스인들의 요새 건설, 무기제조, 군

사 훈련 등의 지원을 배경으로 西山朝를 패망시키고 응

우옌의 황제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응우옌 건국 과정에서 프랑스인들에 의해 서양의

군사 기술과 그에 맞추어 훈련된 군사 활용은, 건국 후

에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군사시설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응우옌의 도성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벽

에 프랑스인들이 지닌 근대서양의 축성법을 채용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중국의 도성제도와

서양의 축성법이 혼용된 응우옌의 도성은 19세기 응우옌

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도성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도 Hue가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阮主 시기의 도성은 풍수 이론을 바탕으로 전면에 위

치한 御屛山을 案山으로 삼아 영건됨으로써 동남쪽을

향하게 되었다. 이후 같은 자리를 확장하여 응우옌의 도

성이 건설되었는데, 관련 기록을 통해 이 시기의 도성

확장이 전조 때 구축된 富春 도성의 기반을 상당부분 수

용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御屛山을 案山으로 삼아 동남향했던 富春 도성

의 향 또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嘉隆帝가 Hue

일대의 패자였던 阮主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의지는,

그가 모방하려했던 중국의 도성제도의 중요성을 넘어,

선조들의 유산을 존중하고 유지하려는 태도 속에 드러나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Hue 皇城의 위치와 그 전면의 外朝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응우옌의 황성은 경성의

확장이 결정되기 전, 전조 도성의 시설 일부를 ‘修築’한

것이다. 전조의 도성이 응우옌 京城의 동남쪽, 즉 香江

가까이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도성의 확장

은 수축된 皇城의 북쪽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Hue 皇城은 도성의 남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게 되

었다. 香江에 근접한 皇城은 전면의 여지 부족을 야기했

고, 이로 인하여 6부 관청은 皇城의 측면으로 자리를 옮

겨 건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Hue 皇城은 宮城과 그 전면의 廟 부분을 아우르는

것으로, 궁성과는 구분되며 궁성 전면의 사묘 구역과 관

청 구역을 아울러 황성으로 구분하는 중국의 도성제도와

는 다르다.

일견 Hue의 皇城은 중국의 도성제도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태묘와 사직이

자리하는 皇城은 廟로 가득 차 있고, 황성 내에 있어야

할 社稷壇은 皇城 서쪽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치는 응우옌이 西山朝에 의해 멸망한 阮主

의 후계자라는 태생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전

대 황제의 신위를 모시는 태묘는 院主들의 신위가 모셔

지게 되었다. 더구나 太廟의 뒤쪽에 위치한 廟조차 1대

阮主 부친의 신위를 안치하는 곳으로 사용되면서, 응우

옌의 1대 황제인 嘉隆帝의 부친을 위한 廟는 궁성의 우

측, 즉 사직단이 들어서야할 자리에 건립되었던 것이다.

嘉隆帝가 社稷壇보다 그의 부친과 阮主의 제향시설을

우선시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응우옌 초기

Hue를 포함한 베트남 지배의 정통성 확인이 嘉隆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嘉

隆帝가 응우옌의 선대인 阮主의 계승자임을 확인시켜주

는 요소로 阮主의 제향시설 건립을 우선시했던 것이다.

嘉隆帝에게 도성 Hue는 농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의

상징이자 군사적 요새였으며, 왕조의 권위를 높이고 중

앙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도성이 지닌 이

러한 의미는 프랑스의 선진 군사기술을 반영한 보방식

성벽과 전통적 중국의 도성제도의 수용, 그리고 그것을

넘어 선조들 유산의 존중과 유지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가치가 어우러진 ‘응우옌식 도성’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다. Hue는 전통적 가치가 해체되던 19세기에 다

시 전통적 가치를 적극 반영한 특이항으로서, 중국 문화

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지역적인 상황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사시설이 요구되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동

시에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Hue처럼 여러 도성 시설이 皇城을 벗어나 도시 공간

속에 포치되어 있는 사례는 한국의 전통 도시에서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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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다. 베트남의 도성 연구가 한국의 도시를 규

명하는 데 참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비교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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