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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역사적 도심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

지는 순간, 정체성을 잃으면서 무미건조한 장소가 되어 버릴 것

이다. 시간의 켜가 층층이 쌓이고, 각각의 도시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의 축적 속에서 도시경관은 독특한 색깔을 지니게 된다. 

미래도시의 경쟁력은 도시가 가진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주지역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내륙지방도시로서, 구도심 일대는 전래의 읍성 공간

인 성안동과 더불어 근대화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도시계획이 

반영된 중앙동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구 청주읍성 주변의 성안동과 북문 밖 

중앙동을 대상으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도심의 주요 경관을 알아

보고자, 성장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 

초점을 두어 배치복원도와 모델 제작이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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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논문집, 제20권 4호, 2018. 11, 19∼29쪽

기 제작된 ‘1960년대 청주 도심 복원모델’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 읍성과 근대적 도시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

을 갖추기 시작한 1930년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 청주읍치 당

대의 도심경관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토대로 하여 제작된 

역사적 도심 경관의 연대기적 재현 작업은 시대를 거슬러 1911년 

청주읍성파훼 전후 시기의 복원은 물론, 역사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도심의 미래상 예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931년 4월 청주읍 승격 이후 1946년 

6월 청주부 승격까지이지만, 1930년대 후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시기는 1937년 충청북도청이 동문 밖 문화동으로 이전

하면서 구 읍성 중심의 도심 외연을 넓히기 시작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공간적 범위는 1939년 청주 시가지계획 구역이

나, 청주읍 당시 실제적인 생활이 이루어진 현 청주의 구 도심

지역인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2)이다.

2) 성안동과 중앙동은 행정동이며, 성안동에는 석교동, 서운동, 서문동, 북문로1

가동, 문화동, 남주동, 남문로1가동,  남문로2가동의 8개동, 중앙동에는 영동, 

수동, 북문로2가동, 북문로3가동의 4개동의 법정동이 있음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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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구조에 대해서는 1911∼1915년 청주읍성 파훼 이후

의 1922년 ‘대청주 건설’3), 1931년 청주읍 승격 이후의 ‘1939년 

청주 시가지계획’4)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대의 주택, 관청 및 공공, 금융 및 상업, 학교, 종교 건축물에 

대한 각종 도면과 사진 및 문헌자료를 통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도시공간구조 및 건축물의 재현은 ‘1960년대 청주 도심  복

원모델’에서 청주읍 시기인 1930년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절차로 진행한다.5) 공간적 범위는 ‘1939 청주 시가지계획 평면

도’에 표기된 도심주거지 일대(Fig. 1 해칭부분)이고, 이곳의 건

축물 분포는 1960년대 복원모델에 준하고, 주변지역에 산발적

으로 분포된 건축물 군에 대해서는 ‘1979년 건축물관리대장‘6)

을 참조하여 건립시기를 확인한 뒤, 재현한다.

본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는 <Table 1>7)에, 현존하거나 도면 

및 사진자료를 통하여 1930년대 후기의 모습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건축물의 목록은 <Table 3>에 제시하고, 기타 행정구역이

나 가로 및 건물 등은 당대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면서, 현 명칭

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2. 청주읍성 파훼 이후 시가지계획 

2.1 청주읍성 파훼 전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조치원과 청주는 거리가 가까워졌고, 

이로 인해 청주는 대단히 유리한 교통의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

3) 三浦斧吉, 大淸州, 1922
4)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된 청주시가지 계획구역, 가로 및 광장계획 기록, 

국가기록원(CJA0015672)
5) 문헌자료, 지적도와 지형도, 도시계획도와 항공사진 등을 참조로 한 배치복원

도와 모델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1960년대 청주 도심경관고’ 참조 
6) 청주시는 이때 처음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하였는데, 이들 자료에서 

1930년대 후기 건축물의 자료를 수집하였음 
7) 양승필, 일제강점기 청주 도시공간구조 변화과정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2. 2

다. 이후 1908년 ‘관찰도 위치 개정’으로 관찰도(현 충북도청)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되면서, 청주는 명실상부한 충청북도의 

정치 행정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청주의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출발은 시구개정으로부터 비롯

되었다. 시구개정사업은 1911년 청주읍성의 철거로부터 시작되

어 1915년 대부분의 공사가 준공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시구개

정사업의 주된 사업은 청주읍성의 파훼, 새로운 하수구의 설치, 

그리고 간선도로(옛 중앙로, 현 성안길)의 개수이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준 간선도로의 개수에 있어서, 청주읍

성 내 동서 및 남북 방향의 직교형 가로망과, 남문 밖 주거지 

내 나뭇가지 형태의 기존 가로망은 지속되었으나, 청주읍성 파

훼 직후 읍성곽을 따라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서․남․
북문 밖으로 도심 영역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가지계획이 수

립되었다.8)  

2.2 1922 대청주계획

1921년 11월 청주~조치원간 철도가 개통되고, 1923년에는 증

평까지, 1928년에는 충주까지 연결되면서 청주는 정치․경제․산
업 등의 모든 면에서 중심지가 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

로 하천 정비가 본격 추진되면서, 무심천 및 미호천 개수 및 국

부정리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생활편익시설 차원에서 상

수도 정비가 진행되었다.9)

이 당시는 지방도시인 청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된 시기이다. 1922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청주면(사주

면 일부 합병)의 확장과 동시에, 비법정 도시계획인 ‘대청주 건

설’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단계별 

집행을 고려하여 건설 준비, 정리 및 실현의 3단계로 나누어 설

8) 청주 성안동의 옛 가로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3호, 2015. 8, 11∼18쪽
9) 1919년 간이수도의 부설계획이 입안되고, 1921년부터 면의 사업으로써 상수

도의 부설을 착수하여 전국 도시 중 17번째로 1922년 통수식을 가짐

1922 시가지구 설정 추정도 1939 청주 시가지계획 평면도 2019 청주 성안동과 중앙동

Fig. 1. Urban planning drawings related to Cheongju-eup townscape in the late 1930s (Seongan-dong and Jung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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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10)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당시 청주 지역을 상업지구(중

앙동 철도역 앞), 공업지구(철도역 뒤, 현 수동), 소공업 및 가내

공업지구(중앙동 일대), 창고 및 운송업지구(철도역 부지), 주택

지구(동문 밖), 공원지구(동공원, 현 당산), 혼합지구(성안동 구 

읍성 내) 및 예비지구(중앙동 북쪽, 현 우암동)의 8개 지구로 설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Fig. 1 1922 시가지구 설정 추정도) 

또한, 이 시기에는 북문 밖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동문 밖으로

의 문화동과 서운동의 주거지 확장계획, 충청북도청사의 이전계

획에 맞춰 간선도로의 개설과 확포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10) 첫 번째, 준비단계에서는 행정적 시설로 행정구역의 확장, 문화적 시설로 

학교와 도서관 등의 확충, 위생적 시설로 상수도와 하수도의 시설정비, 

토목적 시설로 무심천 개수공사, 도로개수공사, 철도부설공사의 진척에 

대한 지속적 필요성을 언급하고, 두 번째, 정리단계에서는 청주 토지건물주

식회사의 활동, 시가지구의 설정에 있어 8개 지구의 설정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실현 단계로서 아동공원, 공원도로, 대신궁, 기념탑 등의 

건립을 통해 대청주 건설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청주시도시계획변천

사, 청주시, 2015. 12, 90쪽

남문 밖 석교동 일대의 제방축조공사가 착수되기도 하였다.

2.3 1939 시가지계획

1931년 4월 지방 제도의 개정에 따라 청주는 읍으로 승격되

었으며, 1936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식민지 통치 정책으로 전환

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청주 도시계획은 시가지 계획기로 

접어들었으며, 근대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동쪽

으로는 우암산, 남서쪽으로는 무심천을 사이에 두고, 시가지가 

구 읍성을 중심으로 남북 측으로 개발되어 도시골격을 형성한 

시기로서, 시세의 발전에 따라 도시 확장이 진행되었다.

1931년, 1935년, 1937년 3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확장을 통해 시가

지는 급신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주역의 승하차 인원 급증,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 등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 되는 등 시가지계

획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였다.11)

11) 1930년대 후반 이후 군사적 중요도가 뒤지는 청주에서는 도로개수보다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가 중점. 당시 전시 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결정 불가능

명 칭 연 도 출 처 내 용

지 도

청주면 지적원도 1913 국가기록원(BJCA143403∼21) 일제강점기 최초의 근대적 실측지도, 가로 및 필지 기록

청주 지형도 1918 한국학연구원(MF35-4084) 1921년 철도･제방신설 이전의 공간 확인, 건축물의 위치 기록

청주 시가지구 설정 추정도 1922 대청주건설(大淸州建設) 청주 8개 시가지구 설정 도면

청주 수도계획도 1923 국가기록원(CJA0014988) 철도･제방신설이후 수도시설보급계획 측면에서 도시공간 확인 기록
청주 시가도 1932 국가기록원(CJA0013833) 기본도면은 1932년 제방신설 이전의 모습 기록

청주하수 및 도로개량도 1934 국가기록원(CJA0014470) 1930년 청주 전체 시가지 하수 및 도로개수계획 기록

도로국부개량공사 평면도 1935 국가기록원(CJA0015141) 본정4정목 현 중앙로의 2등도로 개수공사 도면 기록

무심천재해응급공사변경설계서 1936 국가기록원(CJA0015591) 수로체계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 수해복구공사 평면도 비치

청주시가지계획평면도 1939 국가기록원(CJA0015672, CJA0015812)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된 시가지계획구역, 가로 및 광장계획 기록

청주수도확장계획일반평면도 1941 국가기록원(CJA0015812) 1938년 상수도 확장계획 기록, 축척 1/5000

토지 및 건축도면

자혜의원 1919/23 국가기록원(도면 아카이브) 1911, 1919, 1923 각 시기별 배치도, 평･입면도 기록
고등여학교 1922/24 국가기록원(도면 아카이브) 배치도 및 평면도, 강당 평･입･단면도 기록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사설계도 1930 국가기록원(도면 아카이브) 법원청사의 평입단면 및 상세도면, 창고설계도도 비치

사진자료

사진으로 본 움직이는 청주 1991 청주시 청주의 여러 장소를 전후대비 촬영을 통하여 옛 자취를 알려줌

사진으로 보는 우리고장 청주 2008 청주시 건축물의 시대별 사진 및 시가지 풍경 기록

청주시청사진 DB 2018 청주시청 청주시 홈페이지, 청주소개-사진으로 보는 역사 기록

관련 문헌

대청주(大淸州) 1922 三浦斧吉 1920년대 청주와 대청주의 건설

청주연혁지(淸州沿革誌) 1923 大熊春峰(청주시, 1999) 1900년대 초반부터 1923년까지 청주도시공간변화에 대한 내용기록

충북명감(忠北名鑑) 1948 청주부 2권, 해방 이후 대표적인 업종들의 광고 안내 

청주지(淸州誌) 1962 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60년대 청주와 주변의 현황 기록

청주도시계획변천사 1994 청주시 Ⅰ연혁편, Ⅱ해석편, Ⅲ자료편, Ⅳ소로편, 도집

기타 관련 자료

매일신보(每日申報1910∼45), 동아일보(東亞日報1920∼40), 경성일보(京城日報1906∼45), 총독부관보(總督府官報1910∼45), 朝鮮과 建築

김태영, 일제강점기 지방도시의 외인관 연구-조치원 및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3. 7/이훈, 김태영, 한국 근대도시주택의 건축요소별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청주지역 남문로 1가동과 문화동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 4/김동식, 김태영, 청주읍성관아공해고, 건축역

사연구, 1999. 3/원세용, 김태영, 청주 구도심 지역의 가로․가구․필지체계의 형성과 변천, 한국농촌건축학회, 2003. 6/김세진, 김태영, 구 청주읍성 일대 도시공

간구조의 변용 양상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13. 2 

Table 1. Data Lists on Cheongju-eup Townscape in the late 1930s



30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제21권 2호 통권73호 2019년 5월

일 시 청주읍 시기의 주요 연혁

1921.11 조치원-청주간 철도 개통

1922.06 비법정 도시계획서 ‘대청주’ 발간

1923.01 ‘청주연혁지’ 발간

1925.06 청주금융조합 등 금융건축물 신축

1928.10 청주군청사(1931 청원군청사) 낙성

1929.09 청주공회당(청주읍청사) 낙성

1931.04 청주읍 승격

1932.12 무심천 제방 준공(청주교,청남교 개축 준공)

1934.06 조선시가지계획령 발표

1937.10 충청북도청사 등 공공청사 낙성

1939.10 청주시가지계획(최초의 도시계획)

1940.07 사택 50호 신축

1946.06 청주부 승격

Table 2. History of Cheongju-eup before and after 1930s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939년 10월 31일 총독부고시 899호로, 

계획인구 6만인의 청주 시가지계획 구역, 가로, 토지구획정리지

구 등이 전국 적용도시 순서로는 20번째로 결정되었다.12) 15개 

광장과 시가지계획가로 중 대로 제3류(폭원 25m) 11개 노선, 중

로 제1류(폭원 20m) 7개 노선, 중로 제2류(폭원 15m) 25개 노선, 

중로 제3류(폭원 12m) 18개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신규 투자

가 전혀 없어 시행되지 않았다.13)

3. 신시가지의 조성

청주읍 당시의 행정구역은 1939년 시가지계획구역에 해당하

지만, 실제적인 거주지는 청남교(꽂다리)에서 오정목(방아다리)

에 이르는 성안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읍성 내 가로망

은 1921년에 시행된 행정구역내에서만 시구개정사업이 이루어졌

을 뿐이며, 그 이후의 변화는 196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다. 

3.1 북문 밖 청주역 앞

1921년 11월 청주와 조치원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북문 밖에

서 청주역에 이르는 구간까지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934∼1935에 걸쳐 시행된 청주하수개량공사를 통하여 시가지

가 완성되었다. 이때야 비로소 중앙로 양쪽을 흐르던 수로가 사

라졌다14) 

북문 밖 일대는 ‘대청주 건설’의 시가지구 설정에 따라,  북

문에서 청주역 광장에 이르는 중앙로 구간을 상업지구, 청주역 

광장에서 본정 오정목에 이르는 중앙로 구간을 창고 및 운송업

지구, 그리고 중앙로와 교서로 전 구간을 소공업 및 가내공업지

구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다.  

성안길이 연장된 중앙로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각종 점포들이, 창고 및 운송지구에는 철도 보선사무

소, 조선운송 사업소 및 각종 창고 건물이 들어섰다. 구 청주읍

12) 청주시도시계획변천사요약문, 2015. 12, 42∼44쪽
13) 앞의 논문, 청주 성안동의 옛 가로망에 관한 연구, 15쪽
14) 중앙로 양측을 따라 북쪽으로 흘렀던 수로는 1913년 지적원도와 1928년 

지형도에 표현된 수로체계로서 교서천의 원형임.  최문섭, 청주 역사적 

도심지구의 수로체계 변천과정, 청주대 석사논문, 2011. 12, 62쪽

성과 철도 길을 사이에 두고 면하여 있는 소공업 및 가내공업지

구는 비교적 소규모인 30×70여m 크기의 블록으로 구획되었다.  

무심천 쪽의 교서로 변으로는 기존의 영정공립보통학교(주

성초, Fig. 3, 02번 건물15))와 청주 공립농업학교(청주농고, 03), 

교서로와 방아다리길이 만나는 곳에는 청주공립중학교(청주중, 

01)가 들어서면서 거주지가 확장되었다. 철도길 건너편으로는, 

교서천 변의 수동성당길과 대성로가 일찍부터 개설되었으나, 

인접하고 있는 넓은 전답에는 해방이전까지 거주지가 형성되지

는 못하였다. 

3.2 석교동

청주 읍성 4대문 밖으로는 일찍부터 주변과 연결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남문 밖에는 비교적 넓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읍성 내 중앙의 성안길이 남문 밖으로 그대로 

연장되어 남석교까지 이어졌으며, 이외에 남북로에 해당되는 

가로망으로는 구 청주읍성과 남문 밖 주거지를 연결해주는 남

주시장길, 남주상가로 등이 있었다. 동서방향의 가로망으로는 

남문길, 가구점길, 그리고 구 뚝방길인 은행로가 있었다. 

이들 남북 및 동서 도로로 구획된 남문 밖 주거지는 무심천 

개량공사가 진행되면서 남석교 쪽으로 구역을 확장하였다. 

1921년부터 1932년까지 진행되었던 무심천개량공사는 1931년 

2월 17일부터 1932년 12월 12일까지 2개년에 걸쳐 무심천 궁민

구제(窮民救濟) 개수공사16)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되면서, 석교

동 일대의 제방 축조공사가 완공되었다. 이때 청주교(현 서문대

교)와 청남교 가설 및 교체공사도 준공을 보았다.17) 

이후 석교동 일대는 성안길과 청남교를 지나 대전 방향에 이

르는 남북 방향의 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석교로가 개설

되면서, 시장(현 육거리시장)과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시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들어서면

서부터 이었으며, 1960년대 대부분 완성되었다.

또한 남문 밖의 거주지는 동쪽의 청주 형무소(32)가 위치하

고 있었던 석탑길까지 이르렀다. 남문길과 은행로는 기존의 당

고개길과 석탑길에 각각 연결되었으며, 가구점길이 대성로에, 

가구점길과 은행로 사이의 망선로가 석탑길까지 연장되어 시가

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3.3 동문 밖 충청북도청 부지 

동문 밖으로는 남북방향의 대성로 이외에 일찍이 1915년 심

상소학교(18)가 입지한 문화동 4번지에 이르는 율곡로를 중심

으로 관공서 중심의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주변의 가로망이 정

비되었다. 성안길에서 동문 밖까지의 율곡로 이외에 대성로와 

연결된 동서방향의 도로는 우암산의 상좌마을로 이어지는 상좌

길, 청주교에서 공자묘(향교)에 이르는 서문로-향기로18), 그리

고 남문 밖의 남문길이 있었다.

15) 이후 Fig. 3의 건물에 대해서는 번호만을 기입함
16) 국가기록물 무심천 국부 개수 공사 국고 보조 서류, 1931/제1차 궁민구제사업 

무심천국부개수공사 실시설계인가의 건(도면)(청주읍), 1932, 조선총독부

기록물, 국가기록원 CJA0013833 
17) 준공식은 1933년 1월 12일에 개최, 조선(朝鮮)과 건축(建築) 1933년 1월호 

건축계 소식에서

18) 도청이 들어서면서 도청 부지에서 단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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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동문 밖 잉어배미 부지로의 충청북도청 이전(17)과 

함께 도청 앞 율곡로 변과 대성로 변으로 관공서와 관사가 들어

섰으며, 구 재판소에서 확장된 법원 청사(28)가 위치한 서운동 

지역으로도 관사와 주택들이 산재하면서, 동문 밖으로도 시가

지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청주읍 당시에는 거

주지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번

호

동

수
건물명칭 주 소

건립

연도
출처 및 비고

번

호

동

수
건물명칭 현 주소

건립

연도
출처 및 비고

14 1 청주공립중학교 영동8 1925 사진자료

51

1 청주동헌 북1가 171-3 실측도/현존

15
1 주택 북3가79-2 1939 청주읍,41/현존 2 청원군청 북1가 171-3 1923 1931이전 청주군청

2 사무소 북3가41 1935 청주읍,40/현존 3 음식점 북1가 194 1940 청주읍/현존

20
1 영정공립보통학교 영동84 1922 주성국교(1942)

51

1 일해여관 북1가 51-4 1927 청주읍/현존

2 가톨릭농민회 북3가72-79 1945 프로젝트,238 2 청주읍청사 북1가 188 1931 사진자료

21 1 25시 삼계탕 북3가93-2 1942 프로젝트,235/현존 3 청주우편국 북1가 210-1 1914 청주우체국(1948)

2 일본식주택 북3가109-3 1941 청주읍,42

52

1 한옥 문화동 69-9 1930 도시한옥2/현존

24 1 용화사-신사 수동67-1 사진자료 2 충청북도산업장려관 문화동89 1936 등록문화재/현존

25 1 영정공립보통학교강당 영동84 1923 주성초 강당/현존 3 청주세무서 1937

26

1 청주공립농업학교 영동84 1923
1938년 현위치로 

이전

4-6 주택 3동 문화동15-6외 1943 청주근대

53 1-4 주택 4동 문화동7-2외 1939 청주근대

2
잠종업조합사무소 및 

빙고
영동76 1928 충북잠업사/현존 56

1 주택 서문동 96-1 1924 청주읍,58

2 도립청주의원(본관) 중앙공원 내 1934 국가기록원

27

1 청주역사 북2가116 1926 사진자료,1930개축
57

1 상가 남2가 92-1 1924 청주읍

2
조선운송창고

주식회사본점
북2가122-1 1921 청주읍,36/현존

2 랜드로바 남2가 77-2 1934 프로젝트,115

57

1 옛 현대극장 남2가 48-16 1949 사진자료,

3 조선운송창고 북2가122-5(6) 1921 청주읍,35/현존 2 영문 남2가 92-6 실측도면

4 전래한옥 북2가136-4 1939 청주읍,38/현존 3 청주극장 남2가 1-2 1936 프로젝트,87

28 1 주택 수동337-7 1943 청주읍,65/현존 4 청주금융조합 남2가49 1919 사진자료

32 1 충청북도잠업취체소 영동76 1927 1959잠업검사소 5 조선상업은행청주지점 남2가66 1928 사진자료

33
1 노송식당 북2가106-1 1935 청주읍,34,현존

58
1 대전지방법원청주지청 1930

2 전래한옥 북2가99-9 1925 청주읍,32 2-7 주택 6동 문화동14-9외 1934 청주근대

34 1 수정공립보통학교 수동180 1933 교동국교(1949) 59 11 주택 11동 문화동15-27 1940 청주근대

35 1 청주성공회성당 수동202-1 1935 프로젝트,250/현존
62

1 주택 남주동188-2 1943 청주읍,60

38 1 경성전매지국청주출장소 영동102 1925 국가기록원 도면 2 상당금융조합 남주동6 -1928 사진자료

40 1 청주제1공립고등여학교 수동309-3 1927
청주여고(1951)/

강당현존
63

1 중앙공원정문 남2가92-6 사진자료

2

보은자동차회사 사옥

(조선과 건축 1935, 10 

건축계소식)

남1가206 1936 조흥은행
41

1 목골조주택 수동208 1933 청주읍,64

2 도지사관저 수동36-3 1938 등록문화재/현존

42 1 향교 대성동67 실측도면

68

1-3 주택 3동 남주동48외 1915 청주읍

44 1 서문교회 서문동 96-1 1924 청주읍 4 주택 남주동57 1942 도시한옥2

45

1 청주금융조합연합회 북1가 90-1 1921 사진자료 5-8 주택 4동 남주동107-1 1935 청주근대

1 무덕전 북1가 170-1 1934 청주읍,부록 69 1 북일루 남1가112 충북경찰학교

3 청주경찰서 북1가 170 1933 2-12 주택11동 남1가174-1 1950 청주근대

4 조선식산은행청주지점 북1가 152-2 1929 사진자료 70 1-2 주택 2동 서운동28-10 1943 청주읍

46

1 충청북도청 문화동89 1937 청주읍,부록
74

1-3 주택 3동 남주동67외 1942 청주근대 

2 심상소학교 본관 문화동4 1922 사진자료, 중앙초 4 주택 남주동509-6 1935 청주읍

3 심상소학교 강당 문화동4 1915 청주읍,부록

75

1 청주제일교회 남1가154 1940 실측도면

47 1 우리예능원 문화동7-3 1924 등록문화재/현존
2 망선루 남1가154 실측도면

3-8 주택 6동 남1가180외 1933 청주근대

 * 번호는 Fig. 3. 좌측 배치도에 표기된 1∼90에 해당하는 도엽번호임. 건물 명칭은 청주읍치 당시의 명칭

** 출처-청주읍: 근대도시주택실측조사보고서, 1992/프로젝트:청주프로젝트1991-2005, 2005/청주근대:청주근대도시주택실측조사보고서, 1994

Table 3. Main Building Lists of Cheongju-eup in the late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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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로 및 건축경관

4.1 읍성 내 성안길 주변

구 청주읍성은 남문과 북문을 잇는 성안길을 중심으로 하여 

‘동헌 및 객사영역’, ‘병영영역’, 그리고 ‘사창영역’으로 나뉜다. 

Fig. 2. 1913 Cadastral map of Cheongju-myeon (Seongan-dong)

관아가 있었던 ‘동헌’에는 일제강점기 경무부를 거쳐 장기간 

청주군청이 위치하였다가, 1931년 청주읍 승격과 동시에 청원

군청(16)으로 개칭되었다. 동헌 북쪽의 ‘객사’에는 청주 경찰서

가 입지하면서, 청주 교육의 산실인 망선루 자리에 상무관(尙武

館, 혹은 武德館, 14)이 세워졌다.19) 성안길에 면해서는 북문로 

1가 90-1번지의 대형필지에 1921년 신축 이전한 청주금융조합

연합회(13)를 비롯하여 맞은편에는 조선식산은행 청주지점(15)

의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었다.20)

‘병영영역’에는 충청북도 청사가 입지하고 있었으며, 1937년 

동문 밖 현 문화동 89번지로 이전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개축

이 이루어져 왔었다. 병영 서쪽에 위치하였던 구휼고에는 일찍

이 1909년부터 관립 자혜의원이 들어섰으며, 1925년에는 관립

에서 충청북도 도립 청주의원(23)으로 개칭되면서 규모를 확장

하였다. 성안길을 중심으로 ‘병영영역’의 맞은 편에는 고려 시

대에 세워진 국보 제41호인 용두사지 철당간(27)이 위치하고 있

으며, 주변으로 청주극장(26)을 비롯하여 구 재판소인 대전지방

법원 청주지청(28)이 입지하고 있었다. 성안길에 연해서는 1925

년에 신축된 벽돌조 2층 건물인 청주금융조합(25) 이외에 조선

중앙무진회사 및 각종 의원 건물이 위치하였으며, 옛 병영문 입

구에는 조선신탁회사(24)21)가 위치하고 있었다.

‘동헌 및 객사영역’과 ‘병영영역’ 사이에 위치한 ‘사창영역’

에 있어서, 성안길과 접하는 곳에는 구한말부터 청주 우편국

(22)이 현재까지 입지하고 있으며, 인접한 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에는 1931년 들어서 청주읍사무소(21)로 승격되어 새롭게 청

사가 신축되었다. 우체국 주변은 가장 번성한 곳으로, 수많은 

소매점이외에도, 청주관과 일해여관의 대규모 숙박업소가 위치

하고 있었다.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성안길 변으로는 수많은 소매상점

19) 1995년 철거된 이후 쥬네쓰 백화점이 들어서 있음
20) ‘롯데시네마’가 현존하고 있음 
21) 1899 대한천일은행, 1911 조선상업은행, 1925 대동은행, 1928 삼남은행, 

1932 조선신탁주식회사, 1945 한국상업은행, 1999 한빛은행, 2002 우리은행

들이 들어섰는데, 가장 번화한 곳으로는 청주금융조합과 조선

무진주식회사에서 조선신탁회사에 이르는 거리이었다. 이곳에

는 백화점인 갑자옥과 국민일보를 비롯하여 보석점․양화점, 시

계점 등의 잡화점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4.2 남문 밖

성안길과 남사길이 만나는 남문 자리 역시 당시 번성하였던 

곳으로, 충북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청주약국, 과자점, 문구점 

등이 영업을 하였으며, 화물 및 여객자동차와 여객영업소가 입

지하여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남문 밖은 예전부터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었던 곳으로, 물길

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성된 나뭇가지 형태의 주거지구조를 취

하고 있었다. 청주 수도확장공사22)과 함께 예전의 가로망이 정

비되면서, 성안길을 비롯하여 남쪽 성곽을 끼고서 형성된 동서

방향의 남사길 이외에 가구점길과 은행로, 남북방향의 중앙공

원길과 남주시장길을 중심으로 예전의 주택들이 이곳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관 장소로는, 성안길과 은행로가 만나는 곳에 입

지하고 있는 제일교회(33)가 있다. 이곳은 뚝방길인 은행로변에 

입지하면서 20세기 초부터 유치원 교육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교회 건물 뒤편에 망선루를 이축하여 교육 활동을 계속 전개하

여 왔었다. 바로 위쪽으로는 대규모 음식점인 북일루가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1930∼40년대 석교동 제방공사가 준공되면서, 성안길에서 

청남교로 이어지는 남쪽 방향의 주도로를 근간으로 하여 동서

방향의 도로(석교로)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주거지의 모습을 갖

추게 되었으나, 청주읍 당시는 석교 1로(현 육거리시장길)와 석

교 2로에 이르는 일부 구간만이 주거지로 조성되었다. 

4.3 북문 밖 중앙동 일대

남문과 마찬가지로 북문이 위치한 곳에도 화물 및 여객자동

차가 입지하면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였으며, 철도 건널목 주

변으로 여관들이 들어서 있었다. 

철도 건널목에서 역 광장(07) 앞까지는 상업지구로서, 중앙로 

변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목욕탕, 음식점, 생필품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북문 밖 

상권을 형성하였다.23) 역 광장 앞에는 현존하는 조선운송과 창

고(06) 이외에 각종 소매업종과 여인숙이 입지하고 있었다.

중앙로 안쪽(현 정원로와 삼충로변)으로는 30×70여m 크기로 

구획된 가구를 중심으로 교육기관의 관사와 주택, 소매업종, 소

공업 및 가내공업점들이 입지하면서, 새로운 근대식 격자형 거

주지를 형성해나갔다. 중앙로 북쪽의 본정 5정목 쪽으로는 넓

은 부지를 이용하여 공장 및 목재제재소 등이 자리 잡고 있었으

며, 철도역내 쪽으로는 철도보선사무소와 각종 창고들이 철도 

길에 연하여 들어섰다.

북문 밖에는 일찍이 청주면 당시인 1920년대에 교서로와 대

성로 변으로 교육시설이 입지하였다. 중앙로와 무심천 사이를 

22) 청주수도확장계획 일반평면도, 축척 5천분의 1, 1938
23) 이 일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청주시현대사지도(1945∼1953), 청주역

사문화연대(박만순 대표),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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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고 있었던 교서천(현 교서로)과 청주역 전면 광장이 연장된 

도로(현 역삼동서로)가 만나는 곳에 영정 공립보통학교(청주 제

일공립보통학교, 현 주성초교, 01)와 청주 공립농업학교(현 청

주 농고, 03)가 1922년에 교사를 신축하여 입지하고 있었으며, 

교서천과 방아다리길이 만나는 곳에는 청주 공립중학교(현 청

주 중학교, 01)가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청주역 철도길 동쪽 건너편의 대성로 변으로, 청주 제

일공립고등여학교24)(08)와 수정 공립심상소학교(청주 제2공립

보통학교, 교동초교, 09)가 길을 마주보며 위치하고 있었다. 

4.4 동문 밖

동쪽의 당산 끝자락에 1915년경 일본인 소학교인 심상소학

교가 건립되면서 조성된 동문 밖의 시가지는 1937년 충청북도 

24) 일본인을 위한 여학교로서 1945년 폐교, 1951년부터 청주 여자고등학교가 

위치

청사가 신축, 이전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도

청사 앞 율곡로 변으로 충청북도 상공장려관, 청주세무서, 수리

조합연합회를 비롯하여 각종 관공서 건축물이 입지하면서, 관

공서 전면의 문화동 쪽으로 근대적인 격자형 주거지가 형성되

었으며, 대성로 변으로도 한옥과 일식 형태의 주택들이 세워지

기 시작하였다.

또한 도청 앞뿐만 아니라 동문 밖에서 동양척식회사 창고와 

형무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석탑 길로 이어지는 옛길 

변으로 도청 관사가 들어섰으며, 철당간 동쪽 구 재판소에 

들어선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바로 인근에도 법원지청 관사 

군들이 신축되었다. 이들 관사 군을 기준으로 하여 격자형 거주

지가 형성되면서, 오늘날의 동문 밖 문화동 및 서운동의 주택지

가 조성되었다.

Fig. 3. Layout and Buildings of Cheongju-eup Area in the late 1930s (including the reflected picture of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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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청주의 역사적 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의 ‘1960년대 청주 도

심 복원모델’을 토대로 하여 청주읍 시기인 1930년대 후기로 거

슬러 올라가 도시경관을 재현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

해 낼 수 있었다. 

청주읍 시기의 시가지 조성은 파훼된 구 청주읍성을 중심으

로 하여 남문 밖은 1932년 무심천개량공사가 완공되면서, 동문 

밖은 1937년 충청북도 청사가 신축 이전하면서, 북문 밖은 교육

시설이 입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성안길 교차로에 들어선 조적 2층 규모의 

금융건축물로 대표되었던 읍성 내 도심경관은 청주읍 시기인 

1930년대 후반 동서방향의 율곡로를 중심으로 공공청사가 입지

하면서 동문 밖으로 확장되었으며, 백화점․의류점․양화점․시계
점 등의 각종 소매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성안길은 남문 밖 

주거지에서 새롭게 조성된 석교동(육거리시장)에 이르기까지 

연장되었다. 

북문 밖 신시가지의 도심경관은 역 주변의 조선운송 및  창

고, 철도보선사무소이외에 1920년대 후반 무심천변의 교서로와 

철도역 건너편 대성로의 넓은 부지에 보통학교, 농업학교, 여학

교가 입지하면서 형성되었다. 청주읍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들 

교사가 신축되고, 북문 밖의 철도건널목에서 오정목(방아다리)

에 이르는 중앙로 주변으로 소매업종을 비롯하여 소공업 및 가

내공업점, 공장들이 입지하면서, 이곳은 비로소 시가지의 형태

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30년대 후기 청주읍은 철도 건널목을 사이에 두

고, 구 읍성 내 금융 및 소매상점의 혼합지구와 새롭게 조성된 

북문 밖 소공업 및 가내공업지구로 구분되었으며, 무심천 제방 

축조를 통하여 기존의 남문 밖 주거지가 석교동으로 확장되면

서, 남북방향으로 기다란 경관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제작된 1960년대 복원

모델을 토대로 하여 1930년대 후기의 청주읍 경관을 재현한 것

이지만, 당대의 도시공간구조 및 건축물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

인 경관 스케치와 함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청주읍성 파훼 

전후인 1910년대 경관의 재현에 대해서는 문헌, 사진 및 도면 

자료의 보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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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eongju-eup Townscape in the late 1930s (Seongan-dong View from the So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