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 지역 민간신앙의 현황과 활용 방안 
-洞祭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민간신앙은 무속신앙, 가신신앙, 공동체신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마을 공동체신앙으로 널리 행해지는 동제( )라고 

할 수 있다.

서해안 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바다와 관련된 동제가 다

양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되나, 유교문화와 세계종교의 도입, 사회의 변화 등으로 쇠

퇴되어 현재는 거의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제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며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마

을 사회에 통합과 일체감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마을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

키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의 장을 통한 정체성 확인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최고

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서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동제를 살펴보고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자 한다.

Ⅱ. 서해안 지역의 동제

1. 태안 황도 동제1)

1) 당제



(1) 제의 유래

이 섬에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부터 사흗날까지 풍어와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마

음으로 해마다 ‘당제’를 지내고 있다. 

섬의 입도주( )는 나주( ) 정 씨( ) 해주( ) 오씨( )로, 정 씨는 큰 마

을에 오 씨는 은거지에 각각 당을 세우고 제를 거행해 왔다. 그러던 중 약 60여 년 전인 

1936년 경에 은거지의 오 씨 당이 허물어지자 다시 당을 세우지 않고 정 씨 당에서 함께 

제를 지내게 되었다. 현존하는 당이 바로 정씨 당으로, 그 집은 30여 년 전인 1966년 경

에 개축하여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곳 주민들은 당산 신령님의 신성( )을 강하게 믿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다

음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당집 기둥에 씌여진 다음

의 글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建陽多慶 立春大吉 元堂天下太平春 開門萬福來 地上黃金家上富
   掃地貴金出 海中美物船上滿 時和年豊 四海無事

그러한 목적으로 지내는 제는 정월에 지내는 당제와 8월의 신곡맞이제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정월제로 합쳐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제당

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이 당산인데, 큰 상봉과 작은 상봉의 두 봉우리가 만나는 편

편한 지점에 당집이 위치해 있다. 당집 주변에는 홰나무가 군( )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 

당집 앞의 큰 나무는 특별히 위하는 나무이므로 보존에 신경을 쓰고 있다.

당집은 원당과 산제당, 창고로 이루어졌는데, 부속 시설로 당집 앞에 추운 겨울철에 제

의 주관자들의 추위를 덜기 위해 온돌시설을 두었다. 온돌 앞으로는 화덕을 갖추고 노구메

를 짓는데 이용하고 있다.

원당은 네 귀퉁이에 굵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붉은색 기와를 얹은 단칸 건물이다. 기둥

에는 위에 기록한 바 있는 제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글귀가 한자로 쓰여져 있다. 지붕 

아래의 나무에는 당청을 입혀서 멋을 내었다. 집의 형태는 세로가 조금 더 긴 직사각형으

로, 문은 쌍여닫이문이며, 좌향은 서북향( )이다. 내부에는 ‘ㄷ’자형으로 선반을 두르

고 그 위에 다섯 점의 화상( )을 걸어 놓았다.

왼쪽 벽에는 용왕각시당( )이 있고, 전면에는 왼쪽부터 성조천신( ), 군

왕( )님, 삼불제석( )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동서남북이십사방잡귀축출장군(

)이 걸려 있다.

삼불제석 화상의 아래 부분에 ‘단기사천이백팔십년사월이십일 봉안(

)’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화상은 1947년에 봉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 일본인에 의해 1944년에 불 탄 화상을 곧바로 봉안한 것으로 추측



된다. 이 새로 봉안된 화상에 대해 주민들은 이전 것에 비하면 졸작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예전의 군왕장군 화상은 당집의 문을 열면 그 위엄 때문에 놀라 기절할 정도였는데, 

지금의 것은 그러한 위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반 위에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동물상( ) 두 개가 있었다.(박계홍, 

1973) 그 동물상은 그 이후의 1985년 조사에서 실물을 볼 수 없었다고 보고된 것으로 보

아 1985년 이전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에 대해 주민들은 나쁜 것이 침범했을 때 

장군이 타고 싸우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진 말( )로,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이었다고 설명

한다.

산신당은 원당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소당’이라고도 불린다. 그 곳에는 고기를 올

리지 않고 포, 삼색실과, 떡만을 올린다. 그 규모는 원당 보다 조금 작으며, 붉은 기와를 

얹은 단칸집이다. 벽은 기둥을 세우지 않고 시멘트로만 처리하였고, 전면에 문을 크게 냈

다. 문은 쌍여닫이문으로 붉게 칠했다. 내부에는 정면에만 시멘트로 단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는 산신도 한 점이 걸려 있다.

산신당 오른쪽의 허름한 건물은 고기를 보관하고 다듬는 장소로 사용되는 육간( )이

다. 그 건물에는 문도 달지 않았으며, 내부에도 아무런 시설물이 없다.

예전에는 원당에 주신인 진대를 모셨다고 하나 지금은 성주 이하 다섯 장군을 포함한 

열두당을 모시고 있다. 제를 지낼 때는 그 열두당과 더불어 ‘접당’으로 스물넉 당을 모신

다. 이러한 신격의 구체적인 실체와 봉안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곳에서 

모셨던 진대서낭과 관련해서 주민 중 한 분은 진대서낭을 태울 때 화상의 뒷 면에 ‘군왕장

군’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들었음을 통해, 서낭은 진대나 각시가 아니라 군왕장군이라고 증

언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그대로 믿는 데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주민의 대다수는 진대[ ]를 주신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는 진대

와 상극인 돼지[ ]의 사육을 금한다. 돼지를 사육하였을 때는 돼지는 잘 자라지만 그 집

의 가족원이 병신이 되거나 죽게 되는 등의 해를 입게 되므로 아예 사육하지 않는다. 특히 

돼지고기를 먹고 배를 타면 배가 난파당한다거나 못들어오는 등의 일이 발생하므로 돈육 

먹는 것까지를 금했다.

당제 지내는 것을 ‘서낭님 모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 사이에는 

구체적인 신격의 직능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은 신격을 구분해 부르기 

보다는 통칭 ‘서낭님’으로 부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3) 제의 준비

제를 앞두고 약 보름 내지 이십일 전에 개최되는 대동계에서 제를 주관해야 하는 ‘당주’

와 그를 도와 줄 화주 한 명을 선출한다. 생기복덕을 따져서 운이 닿는 사람 둥 가장 깨끗

한 사람으로 가린다. 이때 당주 운이 닿았어도 부인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러나 반대

로 부인이 운이 닿았는데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사람을 당주로 삼는다. 그러나 

대개 내외가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당주로 선출되면 이듬해 당주가 선정될 때까지 일년간은 각종 금기 사항을 준수해야 한

다. 우선 대문에 금줄을 띠우고 황토를 펴 둔다. 금줄은 일년간 그대로 두어야 하므로 흰 

종이 대신 소청을 잘라 끼운다. 황토 역시 대문 앞에 각기 한 무더기씩 펴 놓는데, 일년 

동안 지저분해지면 때때로 갈아 놓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외형상의 금기 이외에도 선출된 

순간부터 초상집이나 제사집에는 가지 않으며, 남의 싸움 시비에도 참견하지 않고 말을 함

부로 하지도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금기 준수를 위해 당주는 부모상을 당해도 상주 노릇을 

할 수 없었으며, 형제의 혼인에도 참석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 이러한 것을 통해 제의와 

관련한 금기 준수가 매우 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주의 이러한 금기 생활과는 별도로 중선배 선주들 역시 당주 못지않게 근신했다. 그들

은 자의적으로 날마다 비린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 등의 삼가는 생활을 

했으며, 집 앞에 금줄을 띠우고 황토를 폈다. 그러한 생활은 풍어를 할 수 있다는 믿음 때

문이었다고 설명하며 일년을 단위로 계속되었다 한다.

화주는 제의의 전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장을 보고 경비 산출 등을 맡아보는 사람

이다. 장은 연륙되기 이전까지는 배를 이용해서 서산장을 보았으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하

는 것이 다를 뿐 여전히 서산장을 이용하고 있다. 제물로는 통소 한 마리(산적, 소머리로 

사용), 명태포, 술, 대추, 밤, 곶감, 소지종이, 초 등을 구입해 온다. 이외에 당주는 떡과 메

를 지어서 제물로 함께 사용한다. 소는 약 10여 일 전에 적당한 집에 미리 맞추어 놓는데, 

특별히 부정하지 않은 집의 것으로 구입한다.

제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중선배 선주들이 추렴해서 마련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추렴을 해서 충당하고 있다. 선주들에게 제비를 걷는 행위를 ‘당수렴한다’라고 표현한다. 

제비의 액수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 1973년에는 약 20만원이 소요되었으

나(박계홍, 1973), 1986년에는 배 한 척당 29만원씩을 12척에서 거두어 총 348만원이 소

요되었다.(주강현 1987)

제를 앞두고 부정이 있을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월이 날달( )인 임신부는 마을에서 

나가야 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친척집이나 친정집으로 갔으며, 만약 그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삼칠일을 지내고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를 마치면 

곧바로 돌아왔다. 1986년부터는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민들

은 세상이 변했기에 구습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섣달 그믐부

터 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민들 모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4) 제의 과정

현재 당제는 당주와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김금화 만신에 의해 치러진다. 김씨는 1981년

부터 지금껏 줄곧 주무( )로써 굿을 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마을 내의 당골에서 의

뢰해서 안면도, 원산도, 당진 등지에서 큰 무당을 물러서 제를 지냈다. 지금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 시작해서 초사흗날 제가 끝나지만 예전에는 사흘간 굿을 해서 닷새날 파제했다. 

그러나 1970년 즈음에는 직업무를 따로 부르지 않고 당주와 선주들이 중심이 되어 제를 



지내기도 했다. 당시의 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이튿날 오후 당주를 비롯한 집사자들이 당에 들어가서 제물을 진설하고 자정을 기해 

원당제를 거행했다. 그런 후 새벽쯤에 산신제를 거행한 후 하산하여 파제에 들어갔다.

이렇듯 간단하게 치러졌던 당제는 1977년에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면서 예전의 모습으

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다. 당시에 주민들의 구술에 의해 복원된 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

에 의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정월 초이튿날 오후 3~4시 경이 되면 당주 내외와 무당 일행은 제당으로 올라간다. 지

금은 군청이나 인근에서 구경을 와서 약 100~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진행된다. 당

주는 한복을 입는데, 남자는 두루마기까지 갖추어 입으며, 신발과 속옷까지를 새 것으로 

마련한다.

먼저 제당 주변을 정돈하고 제당마당에 흰 종이를 꿴 금줄을 띄운다. 그런 후 한쪽에서 

소를 잡기 시작한다. 소 잡는 것이 완료되면 고기를 육간으로 옮겨서 제물을 마련한다. 다

리나 머리 등의 부위는 삶아서 덩어리째 쓰고, 갈비 등은 산적을 만든다. 산적은 고기를 주

먹 크기로 잘라서 3~4자의 신하대에 꿰어서 구워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마련된 

12부위(앞, 뒷다리 구분), 머리, 가죽, 낭역, 간, 갈비 등으로 구분)의 고기를 큰 그릇에 담

아 원당 가운데에 가져다 놓는다. 그런 후 당주가 재배를 하면 김금화 만신이 축원을 해 준

다. 이렇게 지내는 제를 ‘피고사’라 한다. 피고사가 끝나면 올렸던 고기를 내려서 모인 사람

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12시가 되도록 선주들을 중심으로 배치기를 함께 하며 신명을 

돋운다. 그런 다음 각 선주들은 각자의 뱃기를 가져다가 당의 담 주위에 빙 둘러놓는다.

이 후 밤 12시를 기해서 본제를 지낸다. 피고사 지낸 고기 이외에 새로 같은 방식으로 

고기를 마련해서 열두 당에 골고루 나누어 놓으며, 백떡 한 접시, 술 한 잔씩을 열두 당에 

각기 올린다. 제물은 군왕장군 앞에 먼저 진설한다. 후에 ‘접당’이라 하여 열두 당에 한 켜

씩을 더 괸다.

가장 중요한 제물로는 당주가 제장에서 직접 지은 ‘노구’이다 노구는 놋쇠로 만든 솥에 

석 되 세 홉의 쌀로 메를 지은 것이다. 노구 짓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쌀은 당주가 미리 집에서 씻어서 마련해 간다. 쌀 씻는 물도 여늬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당제에만 사용하는 물을 길어다가 사용한다. 그 물은 제당 뒤의 바위틈에서 샘솟는

데, 이를 달리 부르는 명칭은 없다.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았기에 소중

하게 여겼다. 식수가 부족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빨

래 등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삼간다. 지금은 마을에서 시멘트로 포장공사를 해 놓았다.

그렇게 해서 노구지을 쌀이 마련되면 노구솥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일단 뚜껑을 덮었으

면 서낭님 앞에 놓을 때까지는 절대 뚜껑을 열지 않는다. 불은 깨끗한 곳에서 베어온 참나

무를 잘게 쪼개서 때며, 밥이 다 되도록 당주가 그 앞에 무릅을 꿇고 앉아 있는다. 노구는 

솥째 올리는데, 원당에 솥을 가져다 놓기까지 그 불을 꺼치지 않아야 한다. 열두거리의 굿

이 진행되는 과정에 같은 방식으로 메를 총 3~4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노구가 중앙에 안치되면 당주와 주무가 당집 안으로 들어간다. 먼저 당주가 



열두 당을 돌아가면서 헌작과 재배를 반복한다. 그러면 선주 중 두 명씩 번갈아 들어와서 

재배를 하면 주무가 그를 위해 비손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온다년은 을축년 올습니다. 달에 월공은 서산군 안면읍 황도리 올습니다. 날에공수는 초이
틀 상공수 올습니다. 서낭님 전에 대동성심으로 이 정성드리나니, 일년은 열두달 과년은 열 석
달, 360일이 돌아가도 대흑선 하나같이 다, 명을 줘도 같이 주고, 복을 줘도 같이 되게 점지하
시어, 대흑선관 나갈 적에, 가는 길에 회작없이, 오는 길에도 회작없이, 대흑선관 다 바다에 나
가면은, 바다 장군 지켜주시고, 서낭님 전에 돕구받들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을 막아주시고, 일
년 열두달 과년 열석달이 되도 대흑선관 일등기 앞세워 점지하시고, 대흑선관 다 열배면 다 열
배면 다(배이름 외며), 대흑선관과 다 승전북을 울리고 봉기를 돛 위에 달고 들어오게 점지하여 
주시오.(박한성 무녀 구술, 주강현 1987)

비손이 끝나면 선주의 길운을 짚는다. 주무가 쌀을 집어 짝수가 되면 좋은 것으로 여기

고, 그 짝이 맞지 않으면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럴 경우 그를 위해 다시 축원

해 준다. 특히 앞날의 예언과 더불어 바다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주의할 것을 일러준

다. 이렇게 진행되는 개인적인 축원이 끝나면 대동소지와 배 소지를 올린다. 배 소지를 올

릴 때는 먼저 선주가 절을 하고 나서 화덕과 선원들의 것을 합동으로 올린다. 그 덕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 배올습니다. 작은 정성 올립니다. 일년 열두달 과년 열석달 하더라고, 다 재난없이 
원없이, 그물에도 철그물이 되게 하옵시고, 그저 동서를 하나같이 몸 건강하게, 열동서면 열동서 
열한동서면 열한동서, 명과 복을 함께 주시고, 일년 열두달 억만 재산을 벌게 해주시고, 한물 때 
던지면 천여 동 만여 동 지수시켜 달라고 비옵니다.(박한성 무녀 구술, 주강현 1987)

이것을 끝으로 일단 제는 끝이 난다. 그러면 누구나 당에 들어올 수 있으며, 엄격한 금

기도 일단 해제된다. 이윽고 새벽이 되면 선주들에게 길지를 나누어 주면 그것을 뱃기에 

달아매고서 각자 자기 배로 가서 떡시루와 메를 마련해서 뱃고사를 지낸다.(서산민속지, 

1988) 근래에는 뱃동서들이 할당된 쇠고기를 가지고 달려서 내려가는데, 이때 빨리 내려

가는 배가 풍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경쟁이나 하듯이 서둘러 하산한다.

선주들의 하산 직후 당주는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당은 ‘소당’이라고도 부르

는데, 이에는 원당과는 달리 고기를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신당에는 떡, 포, 삼색실과만을 올리며, 메와 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산신당에서의 제는 

간단하며 그 제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서 밧마당에서 거리굿을 하면서 파제를 한다. 

1985년 경부터는 선창가에서 선창굿을 끝으로 파제를 하며 ‘희식’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의 절차가 끝나면 초사흗날 본격적으로 붕기 풍어놀이를 논다.

제를 마친 후 당주 내외는 매월 초이튿날 당집에 올라가서 시루떡과 노구를 마련해서 

기도를 올린다. 그때 깨끗한 물을 떠 가지고 가서 열두 당에 한 그릇씩 올린다.

제를 마친 후에도 당주는 한 해 동안 근신해야 했는데, 회의를 통해 1995년부터 제를 



끝내고 곧바로 금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일 년 동안 여러 금기를 준수하는 일이 지금

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 굴부르기

  

음력 정월 보름날 저녁이 되면 아낙네들이 주축이 되어 굴이 풍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

로 굴을 불렀다. 이를 ‘굴부르기’라고 표현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을에서 보름밥과 나물을 깡통에 거두고, 여자들이 주동이 되어 풍장을 치면서 선창가

로 간다. 가져간 것을 모아 놓고 아낙네들이 “굴아, 다른 곳으로 가지말고 우리 마을로 오

라”라고 선창을 한다. 그러면 죽 서있던 아이들이 바위에 붙어서 굴 시늉을 하면서 “예”라

고 대답한다.

3) 신곡맞이제

음력 팔월에 신곡맞이제라 해서 정월의 당제와는 구분되는 제를 지냈다. 이 제는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2. 수룡동 당제(홍성군 서부면 판교리)2)

1) 수룡동의 위치와 지형

수룡동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최서단( )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마을로, 마

을 앞으로는 서해의 보고( )인 천수만(모산만)이 펼쳐져 있다. 수룡동 좌․우로는 서부면 

남당리와 결성면 성호리 해안과 연결되어 있고, 마을 앞 바다 건너에는 보령시 천북면 장

은리와 마주하고 있다. 

한편 용두 정수리 부분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껏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산을 마을 사람들은 ‘당산( )’ 또는 ‘신령산( )’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현재 용미

에는 마을 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당제를 비롯한 마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수룡동 마을의 형성과 변천

역사적으로 수룡동은 조선조 때 선소( )와 선창( )이 있었음은 물론, 결성현의 수

군( )이 주둔했던 군사 요충지였다. 따라서 선창에는 방선( )과 병선( ), 그리고 

사후선( ) 등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수군군기고( )와 집물고(

2) 이관호, 2001, 대동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서해안 풍어제의 마지막 보루 「수룡동 당제」에서 옮김.



)가 있었다. 또한 고려 말에는 삼별초군이 이곳 수룡동으로 들어와 결성 감무를 잡아가

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수룡동은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서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물산( )이 풍부하여 항상 인적이 끊이지 않았

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잇점은 풍부한 역사와 해양

문화를 간직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항구마을로서의 이러한 전통은 최근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9년 이곳은 ‘판

교항’이란 공식명칭과 함께 1종항으로 승격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에서 최대의 안강망 

어선을 소유한 항구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점차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어구들이 최신 장

비로 바뀌면서 지리적으로 협소한 판교항은 그 수요와 욕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3종항

으로 다시 격하되었다. 이때부터 수룡동으로 몰리던 어업인구는 다시 다른 곳으로 분산되

기 시작하여 점차 항구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채 조그만 한 어촌마을로 남게 되었다. 그러

나 천수만의 풍부한 어장과 수산자원은 지금껏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당산의 제당터에서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차

려 놓고 서해의 용왕신에게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수룡동은 홍성 서부와 보령 천북을 잇는 홍․보 지구 방조제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포구로써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홍․보 지구 방조제가 가로막히

면서 바다가 아닌 담수호로써 선착장만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 포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수룡동 사람들은 수 백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생업터전과 전통문화를 유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포구가 없어지면서 생업터전을 홍․보 지구 방조제로 이동

하여 어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음은 물론, 근대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신시하거나 잊혀져 가고 있는 당제를 옛모습 그대로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3) 수룡동 사람들의 삶과 문화

수룡동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를 주 생업현장으로 하여 살아오고 있다. 현재 수룡동은 

47가구에 남자 61명, 여자 74명으로 총 135명이 거주하는 조그마한 어촌마을이지만 30여 

년 전 안강망 사업이 활발했던 시절만 하더라도 100여 호가 넘을 정도로 마을이 번성하였

다. 따라서 돛배가 인근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안강망 어선도 많이 부렸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령층이 높아져 고령화 추세를 보임은 물론, 포구의 쇠퇴

로 어선의 규모가 소형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총 47가구 중에서 42호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가구 역시 반농반어( )를 하는 등 어촌 마을로서의 면모

를 잃지 않고 있다. 

수룡동 사람들이 주로 어획하는 수산물을 살펴보면 우선 봄에는 쭈꾸미와 도다리, 광어, 

우럭 등을, 그리고 여름에는 꽃게를 주로 잡는다. 또한 가을철에는 오징어, 대하, 망둥어 



등을 어획하나 겨울철의 경우에는 대개 굴 채취와 김 양식 등으로 소득을 올린다. 그러나 

최근 마을 앞 바다가 막히면서 굴이나 김 양식업 등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수룡동의 경우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두 어촌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독특

한 마을이기도 하다. 그 하나는 충청 서해안의 전형적인 어로문화를 접하고 살아온 원주민 

집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해도 지역에서 어촌생활을 하던 이주민 집단이다. 즉 한국전

쟁 당시 황해도 옹진 지역에서 어촌생활을 하며 살아오던 180여 명의 사람들은 피난선을 

타고 이곳 수룡동에 정착하였는데, 그 중 일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서 살고 있

다. 특히 이들은 주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에서 마을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관은(75세)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산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도 신

망을 얻어 이 마을에 정착한 이래로 지금까지 마을의 어른으로서 당제를 비롯한 마을의 

대소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의 서부 해안 마을에서 가까운 거

리에 있으면서도 갈 수 없는 곳인 황해도의 생활문화를 동시에 엿볼 수 있음은 흥미롭기

도 하거니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4) 수룡동 당제( )

(1) 당제의 유래와 전개과정

수룡동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껏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정월 보름날 서해 바다를 지키

는 용왕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수

룡동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

여 마을을 형성하면서부터 당제를 지냈다고 전할뿐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마을이 형성된 

시기가 약 400여 년 전이라고 하는 구전과 조선시대 이곳에 선창과 수군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수룡동 당제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룡동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을공동 소유의 당산에서 마을공동으

로 서해의 용왕신에게 당제를 올리고 있다. 그 믿음과 열정 또한 매우 대단하다. 현재 수

룡동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당

제에 대한 믿음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해 당제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한편 근래 들어 수룡동 당제는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겪는다. 한국전

쟁시 황해도로부터 들어온 이주민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황해도식의 당제를 자연스럽게 

전해 주었으며 원주민들 역시 이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즉 충청도식 당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당제의 규모나 웅장함, 그리고 배치기 노래의 리듬 등 황해도 지역

의 독특한 문화현상들을 조금씩 보탬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

의 당제가 지금껏 치러지고 있다.    

특히 수룡동 당제의 경우 아직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자료로 이를 발굴하여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 풍부한 문화량과 서해안 당제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한 채 



전승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민속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2~3곳에서 간단히 그 실

태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2) 제당의 형태와 신격

① 제당의 위치와 형태  

당제는 용의 형국으로 마을 뒤편에 있는 당산에서 지낸다. 제장( )은 당집 건물이 아

닌 자연제당으로 용의 머리 중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을 비롯하여 

멀리 천수만 앞 먼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곳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고

기잡이를 나가서도 당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한다.  

제단은 약 8평 정도의 자연제단으로, 당수나무인 소나무 두 그루 아래에 석축을 쌓아 평

평하게 만들어 놓았다. 제를 지낼 때에는 추위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천막으로 임시제당

을 짓는다. 임시제당은 당제가 끝나면 곧바로 철수한다.     

② 제의 목적과 당의 신격( )  

당산풍어제의 주된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에 있다. 특히 바다를 생업현장으로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뱃길에서의 무사함과 풍어를 

기원하는 일이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은 이들 어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힘든 노동으

로부터의 탈피와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최근에는 당제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의 단결과 화합의 자리가 되는 데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당제를 보존․계승시켜야 한다는 측

면도 제를 지내는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다. 

대상신은 바닷가이니 만큼 용왕신을 주신( )으로 모신다. 즉 수룡동에서는 당제를 지

낼 때 다섯 몫의 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는 다섯의 신들에게 바치기 위함이다. 다섯 신들은 

당각시․당할아버지․당할머니․산신( )․지신( ) 등으로 오당( )을 모시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주신( )은 여신( )인 당각시이다. 이 당각시가 여신으로서 서해의 용왕신인 

것이다. 예전에는 배마다 당각시를 배서낭으로 위했기 때문에 늘 여러 화장품이나 치마․저
고리, 실․바늘 등의 여성용품을 함에 넣어 봉안하였다고 한다.   

(3) 제의 절차와 구성

① 제전( )의 준비  

  a. 당주 선출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에 지내는 당제에 앞서서 깨끗한 사람으로 ‘당주( )’를 내고 축

원을 전문적으로 해 줄 경쟁이[ ]를 부른다. 즉 음력 정월 초이틀이 되면 마을에서는 

대동회의를 개최하여 당제에 관한 일을 상의하고 당주를 선출한다. 예전에는 한해 전에 미

리 당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다. 당주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 )을 



보아 선출한다. 일단 당주로 정해지면 일년 내내 부정이 없도록 정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

에, 그 역할을 해 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래에는 정초

에 당주를 선출한 다음 모든 제의가 끝나는 대로 당주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이 또한 번거로움이 있어 15년 전부터는 마을이장이 당제에 관한 일체의 일을 

맡아 제를 주관하고 있다. 즉 현재는 마을이장이 당주가 되어 초청된 무당과 함께 제를 지

내는데, 여기서 무당은 주로 축원만을 담당할 뿐이고, 제물 준비에서부터 제의 진행 등 일

체의 과정은 이장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한편 수룡동의 경우 인근 다른 지역

과는 달리 타 지역에서 무당을 초빙하지 않고 전형적인 충청도 굿인 앉은굿을 하는 경쟁

이로 서부면 관내에서 주로 초청한다.  

  b. 마을의 정화( )와 금기( )

당주가 선출되면 마을 사람들은 당제 지낼 준비를 한다. 서너 명씩 모여서 자연스럽게 

금줄을 꼬고 샘을 품으며 마을 이곳저곳을 깨끗이 청소한다. 금줄은 왼새끼에 길지를 끼워 

당주집 대문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므로써 신성함을 표시하여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는다. 

아울러 마을 뒤쪽에 있는 천마산에 가서 황토를 가져다가 당주집 대문 앞 양쪽에 한 무더

기씩 놓는데, 마을사람들은 이를 ‘금토( )’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주집 이외에도 배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은 황토를 대문 앞에 뿌려 놓는다. 그런 다음 당우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마을에는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주집과 가장 가까운 우물을 그 해 당우물

로 정한다. 우물 청소가 끝나면 뚜껑을 덮어두는데, 이는 우물물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주민들의 금기 또한 대단하다. 예로부터 지금껏 

당산에 있는 나무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심지어 마른 나무 가지나 솔잎조차 불쏘시개

로 사용하는 법이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반드시 화( )를 입는다고 한다.   

  c. 제비( ) 마련과 비용결산

제비는 정월 초닷세경에 걸립으로 장만한다. 예전에는 각 가정에서 쌀 3되씩을 직접 당

주집으로 가져다 주었으나 근래에는 이장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이장에게 가져다 주기도 한다.

  d. 장보기

제물은 광천장에서 구입한다. 제물 구입은 당주가 정갈한 사람을 사서 준비하도록 시킨

다. 이때 장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불하는데, 정갈하게 지켜야 할 사

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하루 일당을 이틀로 따져 준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가게에 부정이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 부정이 없는 깨끗

한 집에서 구입한다. 제물로는 황소머리 2개, 삼색실과, 초, 소지종이 등을 구입한다. 여기

서 소머리뼈는 제의가 끝나면 반으로 쪼개어 당산 서쪽 바닷가 나무에 매달아 둔다. 제물

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혹여 짐승이 먹어 부정이 탈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제기는 당제



를 위한 몫으로 마을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장만을 하지 않으나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자

리는 매년 구입한다.

  e. 제물장만

제물은 당주집에서 장만한다. 제물로는 소머리, 백설기, 팥시루, 삼색실과, 포, 술 등이 

준비된다. 이때 제물은 당각시,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산신, 지신 몫으로 각각 다섯 상을 

차리는데, 상당제와 거리제 모두 동일하다. 단지 상당에는 백설기 시루를 올리고, 거리제에

는 팥시루를 올리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술은 초 닷세날 쌀 한말에 누룩 3되로 담근다. 

술이 완성되면 제 지내기 하루 전에 당주는 징을 쳐서 마을사람들에게 술이 다 되었으니 

한 병씩 가져가라는 신호를 한다. 각자 뱃고사를 지낼 때 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근래 이장이 당주로써 당제를 담당하면서부터는 아주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제

물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지금도 직접 불을 때서 떡을 만드는 등 제물을 정성껏 마련한다. 

이와 같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제물을 준비할 때에는 지금도 온갖 정성을 다한다.

(2) 제의 과정  

  a. 물 달아오기

당제에 앞서 ‘물 달아오기’ 행사를 치른다. 당제 준비를 마친 후 마을 청년들은 각자 손

에 빈 병을 하나씩 들고 물을 달러간다. 수룡동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나는 인근 지역에 가서 물을 달아오는 것이다. 부근에서 가장 높은 천마산 줄기의 산에서 

솟는 샘물을 병에 담아서 병 입구를 솔잎으로 막아 거꾸로 들고 마을로 돌아온다. 솔잎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천마산의 풍부한 수량( )을 수룡동으로 옮긴다는 믿음에서 

행한 것이다.    

 

  b. 상당제( )

･ 뱃기 세우기

배를 부리는 선주들은 열 사흗날 아침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배의 수만큼 뱃기를 안마

당이나 대문에 세워 둔다. 그런 다음 밤이 되면 집안에 세워 두었던 뱃기를 가지고 당주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당주집에 뱃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길하다고 여

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주집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한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문 앞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당주가 당일 밤 12시가 넘어 금줄을 걷으면 서로 먼

저 들어가 마당에 뱃기를 세워 놓는다. 그러나 당주를 이장이 담당하면서부터 뱃기를 마을 

회관에 세워 놓았다가 상당제때 당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한편 당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뱃

기 이외에도 당제 기간동안 선주집 마당에는 뱃기를 계속하여 세워 둔다. 

･ 당오르기  

제 당일인 보름날 아침 9시가 되면 당주집 마당(요즈음은 마을회관)에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무당(경쟁이)이 당제의 시작을 알리는 징을 한번 치면서 비손을 한다. 이어 마을 

사람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당산으로 향하는데, 이때 당주는 참나무로 만든 횃대에 불을 

붙여 들고 제일 먼저 앞장을 선다. 횃불을 밝히고 가는 것은 혹시 모를 부정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당주 뒤를 풍물패와 무당, 그리고 제물을 진 사람, 뱃기를 든 선주

들 순으로 행렬을 지어 오른다. 기를 올릴 때에는 연령이 많은 분들이 먼저 하지만, 내릴 

때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한다. 다른 어촌처럼 기를 올리고 내릴 때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당 주위에는 천막을 쳐 놓아 바람이 들지 않게 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천막도 치지 않고 제를 지냈었다. 당제를 지낼 때는 온갖 정성을 다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지 않고, 날씨가 아무리 사나워도 무서운 줄 모르고 지내 왔다고 한다.

･ 부정풀이

당에 도착하면 무당(경쟁이)은 온갖 부정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당 안으로 들

어가 부정풀이를 한다. 사발에 고추와 숯을 넣은 물을 가지고 축원을 하면서 당 주위를 한

번 돈 후 이를 당 밖으로 버린다. 마을사람들은 부정풀이가 끝나기 전에는 당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 본제( )

부정풀이가 끝나고 제상이 차려지면 경쟁이가 본제( )를 지낸다. 본제는 경쟁이의 독

경( )에 의한 축원으로 구성된다. 경( )이 읽어지는 사이사이에 선주와 마을사람들은 

당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 )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이와 같이 서너 석

( )의 앉은굿을 한 후 경쟁이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당산소지→대동소지→당주소지→

선주소지 순으로 올리는데, 선주소지는 복 받는 행사와 겸해 실시한다. 이어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당산 신령님으로부터 복 받는 행사를 한다. 마을 이장이 나이 어린 선주부터 한 명

씩 호명하면 호명 받은 선주들은 제단으로 나와서 복( ) 돈을 놓고 절을 한다. 이때 경쟁

이는 선주를 위해 축원을 하면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경쟁이는 선주에

게 제주( ), 백설기, 길지( ) 등을 나누어준다. 고사 덕담을 받은 선주들은 이어 기를 

내린다. 선주는 기를 내릴 때 경쟁이에게서 받은 떡과 고기를 길지에 싸서 뱃기 끝에 매단

다. 선주들의 복 받는 행사가 끝나면 잠시동안 제단 앞에서 풍물을 치며 마무리를 하는 것

으로 상당제를 마친다. 

･ 당산 내려오기

상당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면서 기를 앞세우고 당산을 내려온다. 이때 제단 바로 아래에

서 마을 기( )를 세워 놓고 경쟁이가 잠깐동안 축원을 한다. 당제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

간다는 인사인 것이다. 이어 당주집(마을회관)으로 내려온 일행은 해산 행사를 한다. 

･ 해산행사



해산 행사는 마을 기를 세워 놓고 개인축원을 하는데,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나와서 

기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경쟁이가 축원을 해준다. 개인 축원이 끝나면 각자 집

으로 돌아가서 뱃고사 준비를 한다. 

  c. 뱃고사

･ 뱃기 축원

뱃고사 준비를 하고 갯가로 나온 선주들은 다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기를 내린다. 쌀

이 담긴 함지박을 무당이 먼저 바닥에 내려놓으면 선주들 역시 순서대로 각자 준비한 쌀

꽃반에 뱃기를 꽂는다. 그러면 무당이 축원을 해 준다. 이어 무당은 잡귀잡신을 물리친다

는 의미에서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가지[ ]로 만든 화살에 시루떡을 끼워 사방

으로 쏘아 댄다.   

･ 뱃고사

뱃기 축원이 끝나면 이어 선주들과 그 부인들은 뱃기와 제물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배

로 가서 뱃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집집마다 대동소이 하지만 대개 시루, 탕, 과일, 고기, 

조기 등을 마련한다. 배에는 선주와 가족만이 올라간다. 제물은 배 중앙(함판) 한 곳에만 

차리지만, 술은 이물․고물․함판 등에 각각 따라 놓는다. 뱃고사를 지내면서 선주는 ‘물아래 

참봉, 물 위 참봉 많이 운감하시오’라는 덕담을 곁들인다. 뱃고사가 끝나면 서로 옮겨 다니

면서 술과 음식을 나눠먹기도 한다. 어떤 선주들은 뱃고사를 끝낸 후 배를 타고 앞바다를 

한바퀴 돌기도 한다. 

  d. 거리굿

･ 제물준비

뱃고사를 마치고 해가 져서 어둑해지면 거리굿을 시작한다. 거리굿은 원래 산고개(새마

당)에서 지냈다고 하나 거리가 너무 멀어 선착장에서 지내다가 바다가 막히면서 지금은 용

의 꼬리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에서 비닐로 임시제당을 만들어 놓고 지낸다. 거리굿은 마을

에 들어오는 액운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거리굿의 제물은 당산제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단 백설기 대신 팥시루를 새로 마련하여 올린다. 한편 당산에서 

모셨던 당제가 선주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거리굿은 각 가정의 아낙네들의 정성으로 이

어진다. 각 가정에서는 대주( )의 주발에 불밝이 쌀을 담아 만든 ‘꽃반’을 각자 내와 제

상 옆에 차려 놓는다. 꽃반은 대개 하나를 준비하지만 특별히 정성을 드리고 싶은 집에서

는 식구수대로 마련하기도 한다.  

･ 거리굿

거리굿 역시 경쟁이가 주관한다. 경쟁이가 경을 읽는 동안 아낙네들은 제장( ) 주위

에서 치성을 드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 당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



( )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축원을 마친 경쟁이가 이어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거리소지→대동소지→당주소지→세대주소지 순으로 올린다. 세대주 소지를 올릴 때 꽃반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앞으로 나와 자기 꽃반에 절을 하고 복 돈을 놓는다. 그러면 경쟁이는 

쌀 점 신수를 봐 주면서 덕담을 해 주고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준다. 

･ 용왕제와 사살막이

거리굿을 끝낸 후 이어 경쟁이는 바닷가로 나가 비손을 하면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사살막이’라 하여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활과 화살로 액막이를 한다. 이 

사살막이를 ‘사살풀이’ 또는 ‘퇴식( )’이라고도 한다. 사살막이는 수수팥 범벅으로 만든 

새알심을 동도지( )로 만든 화살에 꽂아 동서남북으로 쏘아버리는 것으로, 마을의 잡

귀잡신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용왕제를 마친 후 경쟁이는 혹시 잡귀( )가 뒤따라올

까 염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온다.  

 

･ 거리제

사살막이가 끝나면 약간의 음식을 차려 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삼거리로 나가 거리제

를 지낸다.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음은 물론, 도로의 무사함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다. 즉 마을 입구 삼거리에 짚을 깐 다음 제물을 차려놓고 그 옆에는 짚불을 피워 놓는

다. 이어 경쟁이가 경문을 외어 해( )를 물린 후에 제물을 사방에 흩뿌린다. 마을 입구 문

인석이 있는 곳에도 제물을 떼어 한지에 싸 놓는다. 이는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것이다.

  e. 음복( ) 및 결산( )

이렇게 하여 모든 제의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

서 밤새 흥겹게 논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배치기 노래나 풍어제 봉죽놀이

(이밀량) 등을 하는데, 이러한 놀이는 당제가 치러지는 중간 중간에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다시 모여 제비 결산을 보고, 소머리 국을 끓

여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3. 보령 고잠 마을 당제

1) 마을의 개관

고잠 마을은 청소면 신송리 서북쪽 끝에 위치한다. 청소면 소재지인 진죽리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재정리와의 경계 지역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통해 들어간다. 

이곳 주변은 시대 미상의 편마암 분포 지역으로 심층 풍화되면서 낮은 구릉을 이루고, 구

릉 사이를 바다가 만입( )한다. 따라서 마을의 북쪽․서쪽․남쪽은 모두 바다이며, 예부터 

소규모의 간척 사업을 벌여 농토를 조성하였다. 간척지에서의 벼농사, 구릉지에서의 밭농



사, 염전, 주변 조간대에서 맨손 어업 등으로 생업을 영위하던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이씨 집성촌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안 이씨가 15C 중엽에 정

착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제 시대 대규모 간척 사업의 결과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 

현재는 여러 성씨가 거주한다.

이 마을의 산제가 수안 이씨의 입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수안 이씨가 주도적

으로 산제를 지냈다고 전해지나 1969년부터 2002년까지 34년간의 당주 명부에 의하면 

김씨가 23회, 이씨가 8회, 조씨 1회, 임씨 1회, 최씨 1회 당주를 맡았다.

마을로 통하는 작은 고개인 솔고개와 원안 마을로 통하는 성황당에 장승과 솟대가 있었

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모두 없어졌다. 솟대는 수안 이씨가 과거에 합격한 뒤 세웠다고 전

한다. 현재 50여 호가 거주하며 교회에 다니는 집은 1집이다.

2) 당제의 유래

마을에서는 수안 이씨가 고잠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 지냈다고 전한다. 매년 새로 만드

는 축문책의 표지에 당기( )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1999년의 경우 ) 

1449년부터 지낸 것으로 보여지나 처음부터 축문책에 당기를 표기한 것이 아니고 후세에 

선조들이 낙향한 해를 기점으로 당기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잠 마을이 수안 이씨의 

집성촌이고 당제를 수안 이씨가 주도한 사실을 말해준다. 

당집 안의 왼쪽 벽에 걸려 있는 유래기에도 수안 이씨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당제를 지

냈다고 씌어있다.

얼마 전에 3~4년 동안 당제를 지내지 않아 마을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다시 지냈

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1970년대 암자를 정리할 때도 마을 주민의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보존할 수 있

었다고 전한다.

3) 제일

제일은 원래 정월 초이레였다. 정월 초이틀부터 걸립해서 지냈으나 젯날까지의 날이 너

무 길어 부정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월 초사흘로 옮겼다. 정월 초사흗날로 

잡고 보니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서 부정을 가릴 수가 없어 명절 세고 모

두 돌아간 정월 초닷새로 다시 잡아 지낸다. 옛날 당제 기간 동안 초상이 나 젯날을 옮긴 

적이 있다. 부정이 생기면 삼칠일 즉, 21일을 옮긴다.

4) 당집

당산이라고 부르는 마을 뒷산의 꼭대기에 블록벽에 기와를 얹은 2 칸의 당집이 있다. 옛



날에는 큰 소나무만 있었고 소나무 아래에서 지냈다고 한다. 소나무가 어찌나 컸던지 가지

로 나무 절구통을 만들어 마을에 전한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초가지붕의 당집을 지었고 해

방 후 중수하였으며, 30여 년 전에도 중수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91년 보령군의 지원으

로 지었다.

옛날부터 당집 주변은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 상여가 얼씬도 못했고 주민들도 나무

를 꺾거나 자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신수로 위해지던 소나무가 베어지고 

산이 다른 마을 사람의 소유로 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어떤 사람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당집 근처에서 삭정이3)를 잘랐는데 금세 코피가 나고 난리가 났었

다고 한다.

근래에도 당집 뒤에 교통사고로 죽은 총각의 묘가 있었는데, 묘를 쓴 뒤 그 집에도 별로 

좋지 않아 최근 파묘하여 화장했다고 전하고, 옛날 어느 임산부가 당집 앞을 지나 뒷마을

로 갔는데 결국 그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전설도 있다.

60대의 마을 노인이 기억하는 일로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어린 아이의 머리가 자꾸 커

지는 병이 생겨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얻어 당산에서 세 명이 기도를 드렸다. 밤에 기도를 

드리는데 당집 옆에 호랑이가 불을 켜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고 한다.

5) 제의 준비

섣달 28~29일에 마을 원로들이 모여 당주와 부당주를 뽑고, 축관, 소지관을 정한다. 

당주는 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목욕재계하고 부정의 방지에 힘쓰며 젯날 제에 쓸 음식

을 준비하고 제 다음날 약간의 음식을 낸다.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부정을 막는 일인데 

부부 생활도 금하고 외출도 절대 삼가며 누구를 만나지도, 마을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다. 

당주는 당제를 지낸 후에도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어 1

년 내내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부당주는 당주를 돕는 사람으로 당줏집에 마을 기를 세우고 황토를 놓으며, 당집을 청소

하고 금줄을 매고, 제에 쓸 물건을 구입해 오기도 한다. 부당주도 당주와 같이 매일 목욕

재계한다. 화장실만 갔다와도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축관은 축을 준비하여 읽는다. 축관도 매일 목욕재계한다.

소지관은 당제 때 소지를 올린다. 1999년의 경우 그 전날부터 목욕하고 속옷을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제의 비용은 걸립을 해서 충당한다. 옛날에는 정월 초이틀부터 풍물을 치고 마을을 

돌면서 걸립을 했고 주민들은 첫 방아를 찧은 쌀을 따로 보관했다가 내놓았다고 전한

다. 요즈음은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생겨 쌀 3되로 정하였

3) 산 나무에 달려있는 마른 나뭇가지



고 그것도 현금으로 내도록 하였다. 1999년의 경우 7,000원씩을 부담하였다. 1998년의 

경우 7,000원씩 350,000원을 거두어 310,000원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 기

금으로 하였다.

제물은 초3일 광천장에서 샀다. 

먼저 섣달 그믐날 당집에 가서 제기와 솥, 물지게, 술항아리 등을 가져오고 제 전날은 

당집 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왼새끼줄에 폭10㎝, 길이 50㎝정도의 창호지를 끼웠다. 새

끼를 꼴 때도 침을 뱉지 않고 마른으로4) 꼰다고 한다. 모두 부당주가 준비한다.

당주집에서는 제일 먼저 술을 한다. 당집에서 술을 하는 작은 항아리를 가져와 쌀 1되 

3홉을 되어 술을 빚어 안방에 놓는다. 제물로 쓰는 쌀은 항상 홀수 되로 한다. 이때 술항

아리 위에는 흰 천을 덮는다. 1999년의 경우는 정월 초하룻날 술을 빚었다. 젯날은 술을 

걸러 주전자에 담는다.

다음에는 젯날 쌀 3되 3홉으로 떡가루를 빻아 준비한다. 옛날에는 절구통에 빻았으나 

1999년의 경우는 당줏집에 절구통이 없어 할 수 없이 방앗간에 가서 빻아 왔다. 장부로 보

아 과거에는 두부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쌀도 1되 3홉을 씻어 솥에 담아두고 탕은 소탕5)

으로 준비한다. 다른 제물도 빠짐없이 챙겨 광주리나 함지에 담아 준비하여 안방에 둔다. 

오후 5시쯤이 되면 제에 참여하는 부당주, 축관, 소지관이 당줏집으로 온다. 1999년의 

경우 모두 평상복이었으며 소지관만 한복에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오는 도중에 누구도 앞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모두 도착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을 먹는다. 저녁상은 생선이나 고기가 일

체 없이 김, 두부, 채소만 놓는다. 저녁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모두 준비한다. 

먼저 양말을 벗고, 준비한 새 양말을 신으며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며 흰 고무신을 

신는다. 마스크는 정숙하고 음식에 침이 떨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한다. 또 담배 한 갑씩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안방에 있는 제물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먼저 당주가 아무 것도 들지 않고 앞장을 서고, 소지관이 술주전자, 소지종이, 축을 들고 

뒤따르며, 뒤에 두 사람이 지게를 지고 따라가고 맨 뒤에 물지게를 지고 간다. 물통은 양

철통이고 지게는 3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지게이다. 올라가는 길은 당줏집에서 당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였다. 밭을 지나 산능선을 타고 올라갔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

들이 당주 일행이 지나가는 길과 교차되는 길 주변에 지켜서서 당주 일행을 가로지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1999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누가 나타나 길을 가로지르

지나 않을지 걱정하면서 당산으로 올랐다. 당산으로 오르면서 누구도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올랐다. 당집까지 약 15분 걸렸다.

당집에 도착하면 먼저 불을 놓는다. 옛날 나무가 없던 시절에는 장작 1짐, 잎나무6) 1짐

을 사서 놓았다고 하는데, 1999년 현재는 당집 주변에 죽은 나뭇가지가 많아 그것을 주워

4) 물기가 없는 상태로

5) 두부와 무 만으로 만든 탕

6) 장작이 아닌 풀잎으로 된 나무



다 놓았다. 당산 신( )을 모신 방문과 부엌문을 열고 제 준비를 한다. 당산 신을 모신 방

에 있는 큰 나무 상자를 밖으로 내놓고 제단에 백노지를 깔고 촛불을 켜고 제물을 진설한

다.

제물은 고기, 생선이 일체 없고 대추, 밤, 곶감, 사과, 배, 떡, 노기(밥), 탕, 쌀, 과, 술, 

포, 술, 숟가락, 젓가락이었다. 

떡과 밥, 탕은 당집 부엌에서 만든다. 1999년에는 당줏집에서 길어온 물을 솥에 붓고, 

시루를 올리고 시루뻔을 붙이고,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아 떡을 쪘다. 또 밥물을 적

당히 부어 또 다른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올려 놓고 기다린다. 1999년의 경우는 부엌이 

좁아 떡만 부엌에서 하고 밥은 당집 앞에서 하였다. 떡은 백무리7)인데 익히는 데 1시간 

30분 가량이 걸렸다. 밥은 떡보다 빨리 되어 밥 냄비를 내리고 탕을 끓였다. 떡, 노구(밥), 

탕은 만든 그대로 진설하였다.

포는 명태 2마리를 사용하였고 술은 2잔을 한 번만 올렸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1벌만 

사용하였다. 쌀은 “불바지쌀”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당주, 축관, 소지관이 당산신을 모신 방에 들어가 제를 지낸다. 먼저 당주가 분향

하고 술을 올리고, 당주가 엎드린 채로 축을 읽는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1985년 축문).

 維 歲次乙丑一月庚寅朔二日辛卯海東大韓民國忠淸南道保寧郡靑所面新松里高岑洞祭主壬午生金
東鶴 敢昭告于 堂山神 伏以天壤之間 萬物之中 惟人最貴 惟神最靈 以貴敬靈 以靈佑貴 天道之常經 
古今之通 誼昔殷湯 禱於桑林 得千里之甘雨 漢之諸葛 祭山得風 神功鬼力 於斯可驗 今我洞人口不
圓六畜不富故助我洞人口 謹以淸酌庶羞歛 其惟神 尙 饗

이어서 당주․축관․소지관 모두가 재배한다. 다음에 당주는 엎드리고 소지관은 서고, 축관

이 을 펼쳐 들고 소지 종이를 접어 소지관에게 준다. 소지 종이는 길게 들고 접힌 

부분과 접히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2 :1이 되게 접고, 3겹으로 길게 접는다. 소지관은 소

지 종이를 촛불에 붙여 치켜들고 먼저 당산신을 위한 소지를 올리고, 마을 소지를 마을의 

안녕과 축복, 풍년, 무사 등을 말하며 정중하게 올린다. 이어서 당주와 그 가족 하나 하나

에 대한 소지를 올린다. 소지 당사자의 주소 생년육갑과 이름을 부르고 각 개인에 맞는 축

원을 한다. 다음부터는 부당주와 그 가족의 소지를 올리고 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지를 

올린다. 이때 자기 소지를 올리면 밖에 있던 사람이라도 들어와 두 번 절한다. 이어서 기

복록에 있는 대로 소지를 올린다. 마을 주민은 대주(가장) 한사람만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방식은 모두 같다. 이때 당주는 소지 하나를 올릴 때마다 절을 두 번씩 한다. 따라서 당주

는 100번 이상의 절을 하는 것이다.

어떤 주민은 특별히 쌀을 내고 소지를 올려달라고 한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가족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쓴 종이와 함께 초 한 자루, 쌀 5되 정도를 보내왔다. 이것은 소지를 

올릴 때 제단 밑에 촛불을 꽂아 놓고 올렸다. 

7) 쌀가루로만 만든 백색의 떡



마지막으로는 마을 청년 중에 군대에 간 사람의 소지를 올려 주었다. 애초부터 기복록에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소지를 올리는 중에 잘 오르지 않으면 기복록에 표시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린다. 잘 타

고 재가 잘게 부서져 흩어지고, 마지막 불꽃이 잘 올라가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귀배

자’라고 하여 소지종이의 귀퉁이가 타지 않고 조금 남아서 떨어지면 나쁘고, 재가 흩어지

지 못하고 하얗게 타면 ‘흰배자’라고 하여 나쁘고, 검게 말려가며 타면 ‘거먹배자’라고 하

여 나쁘다고 믿는다. 흰배자가 제일 나쁘고 거먹배자, 귀배자순으로 나쁘다고 믿는다. 두 

번째 올려서도 잘 올라가지 않으면 세 번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백지에 명태포 1마리, 떡, 밥, 사과, 대추, 밤, 곶감, 배 등 제물의 일부를 

담아 당집 동쪽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져다 놓는다. 이것을 ‘희식’이라고 한다. 온갖 날짐

승들이 먹으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어서 향을 꽂았던 쌀과 탕 등을 사방에 뿌린다. 이렇게 

하고 나면 10시쯤 되었다.

이어서 당주와 축관, 소지관과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음복을 한다. 

일부는 불을 쬐고 일부는 음복을 하고 시간을 보낸 후 11시쯤 산을 내려온다. 남은 물로 

불씨를 없애고 오던 길로 당줏집으로 돌아온다. 

옛날에는 농악대도 함께 올라갔다고 한다. 올라갈 때는 농악을 치고 갔지만 내려올 때는 

조용히 내려왔다고 한다. 제 지내는 시간을 알려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위하라는 의미였

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집집마다 떡을 하여 당제를 지낸 직후 집안에 있는 성주, 

조왕, 터주 등 가신( )에게 올렸다. 요즈음은 별로 하지 않는다.

당줏집에서는 산에서 가져온 약간의 떡, 과일과 국을 먹는다.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12시쯤 헤어지는 것이다. 

다음날 마을 주민들이 당줏집에 인사하러 온다. 그러면 술과 약간의 음식을 내고 소지올

릴 때 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을 알려준다. 일년 동안 조심하고 개인적으로 위하고 싶으면 

위하라는 뜻이다.

제에 사용한 그릇은 깨끗이 닦아 제 다음날 당집에 둔다.

옛날에는 비용으로 당주에게 쌀 3말, 부당주에게 쌀 2말을 주었는데 요즈음은 쌀 5말씩 

준다. 

4. 보령 조잠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남포면 삼현리 조잠 마을은 대천해수욕장으로 통하는 36번 국도의 거먹개(흑포) 마을에

서 남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쯤 들어오는 마을이다. 

과거 간척사업 이전에는 바다로 돌출한 반도의 끝에 위치한 포구〔 〕 마을이었다. 

마을 앞은 넓은 바다였고, 대천해수욕장을 이루는 반도, 대섬( ), 밤섬( )이 앞에 있



어 파도를 막아주는 천혜의 포구였다. 이때는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하였으며, 먼 거리까지 

출어하는 ‘중선배’도 여럿이었다. 이때는 전라도 경상도 배들도 정박하였다. 

1968년쯤 조잠 마을과 밤섬 사이에 제방이 축조되어 포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남포방조제가 축조되어 마을은 바다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내륙이지만 아직도 10여 가구가 배를 소유하고 있고, 배는 대섬에 정박한다.

마을 주민은 약 50여 호로 특정한 성이 집성( )을 이루지 않는다. 간척지 때문에 근

래 이주한 주민이 많다.

2) 제의 준비

과거에는 음력설 안에 걸립을 하였다. 걸립은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돌아 쌀을 거두는 것

이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가마니를 들고 다니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마당, 장독대 등 집

안을 돌며 풍물을 친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쌀을 몇 되씩 내어준다. 쌀은 첫 번째 

방아찧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내놓는다. 밥상에 쌀을 담은 그릇과 찬물을 함께 올려놓는

데 이때 쌀그릇에는 촛불을 켜 놓는다.  

현재는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걸립하지 않고 마을 대동( ) 돈을 쓴다.

제물은 섣달 그믐날 대천장에서 샀다. 

당주는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골랐다. 섣달 그믐날 당주가 결정되면 당줏집에 금

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다. 금줄은 왼새끼줄에 백지와 숯을 매단 것

이었고 황토를 두 줄로 놓았다. 금줄과 황토는 당줏집의 문마다 놓았다. 당주도 외부 출입

을 않고 목욕재계하며 근신하였다. 제를 마쳐도 일 년 동안 근신하였다.

현재의 농협창고 앞에 대동샘이 있었는데 샘에도 포장을 덮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 

당제를 지내기 전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도에는 대천 시장에서 제물을 사다가 마을 회관에 놓았다가 당집 앞으로 가져와 

제 준비를 하였다.

3) 당제

마을의 남쪽 끝 바닷가 언덕 위에 당집이 있다. 당집은 목조 기와 한 칸으로 대들보 상

량문에 ‘ ’라고 씌어 있다8). 당집이 

있는 곳의 토지는 260평으로 마을 공동소유로 마을회관에 딸려있다. 원래 소유는 조잠 마

을 것이나 현재의 행정구역이 삼현1리이기 때문에 삼현1리에서 관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당집에 당할머니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평상시에도 여자들의 생활

용품인 바늘, 실, 꽃 등을 놓아둔다. 20여 년 전 해풍에 무너져 다시 지었다고 한다. 이때 

8) 이것으로 보아 1656년에 건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보다 축소하여 지었기 때문에 남은 기와가 있어 당집 뒤에 놓았다고 한다. 대들보는 

그대로 사용하여 옛 상량문이 남아있다. 당집이 무너졌을 때 섬사람들이 당할머니를 가져

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당집 옆에는 수백 년 된 팽나무가 신수로 서있다. 간척사업 때 

당집 주변의 흙을 파 사용하여 낮아졌으나 당집과 신수 주변은 그대로 남아있다. 당집 옆 

바닷가에는 꼴뚝바위 또는 만리성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는데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

다.

과거에는 정월 초이틀이나 초사흘에 택일해서 지냈으나 요즈음은 정월 보름날 11시쯤 

지낸다. 언제나 물이 들어올 때 지내는데 11시쯤이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제를 지내는 시간이 되면 마을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 4~5명이 풍물패와 함께 물을 떠가

지고 당집으로 오른다. 당집 안에는 당주만 들어가 제물을 진설하고, 일부는 밖에서 밥을 

하고, 탕국을 끓이며 산적을 굽는다. 밖에서 하는 것인데도 밥도 잘되고 산적도 잘 익는다. 

제물은 밤, 대추, 곶감, 북어포, 소의 생간, 소의 처녑, 메, 탕국(무우와 고기넣고 끓인 

것, 간을 하지 않음), 쇠고기 산적으로 절대 간장, 소금을 쓰지 않으며 양념도 하지 않는

다. 떡은 올리지 않는다. 

제상은 당집 출입문의 맞은 쪽 선반, 바다 쪽 선반, 바다 쪽 바닥, 당집 밖 등 4곳에 차

린다. 2002년의 제상은 다음과 같다.

①출입문 맞은 쪽

색실, 바늘, 분병, 꽃, 미역,초                        초

모두 여자가 사용하는 것들이다, 분 병에는 화장용 분이 들어있다. 이곳에 있는 제물은 

당제가 끝나도 그대로 둔다. 이 선반의 밑에는 쌀그릇에 향을 꽃아 분향하였다.

②바다 쪽 선반

처녑․간, 소고기산적, 두부산적, 처녑․간, 처녑․간, 처녑․간, 처녑․간

 처녑과 간은 한 접시에 함께 놓았는데 모두 다섯 접시를 놓았고, 소고기 산적과 두부 

산적은 한 접시씩 놓았다. 산적은 모두 당집 앞에서 만들어 익힌 것이고 처녑과 간은 모두 

익히지 않은 것이다.

③바다 쪽 바닥

   탕․밥,        탕․밥,         탕․밥,        탕․밥,        탕․밥
밤․대추․곶감,  밤․대추․곶감,  밤․대추․곶감,  밤․대추․곶감,  밤․대추․곶감
  술․명태       술․명태       술․명태       술․명태      술․명태

 메(밥)와 탕은 당집 앞에서 익힌 것이고 밤․대추․곶감은 그릇에 담지 않고 함께 놓았다.



 ④당집 밖

    탕,                  탕,                  탕
밤․대추․곶감,         밤․대추․곶감,         밤․대추․곶감
  처녑․간,             처녑․간,              처녑․간
   명태,     명태,    소고기산적,두부산적,     명태

이 제물은 배를 가진 사람을 위한 상이라고 한다. 삼현 1리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13명인데 이날 제 지내러 온 사람은 모두 3명이기 때문에 당집 밖에 상을 차려 놓았다. 

옛날에는 이곳에 사용된 명태를 들고 달려가 뱃고사를 지냈으나 2002년에는 그냥 치우고 

말았다.

이곳 외에 마을 쪽으로 좀 떨어진 대나무에 명태 1마리를 백지로 묶어 놓았다. 의미는 

모르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

술은 바다 쪽 바닥에만 한 잔씩 따르고 당주가 두 번 절하고 축을 읽었으나 20여 년 전 

해풍에 무너질 때 축문 등이 씌어있는 두꺼운 책을 잃어버려 요즈음은 축을 읽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축원을 외운다.

 “당할머니 이 부락이 1년 열 두 달 아무 일없이 해주십시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할

머니가 가르쳐 주십시오. 지성껏 모시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올라가면 말문이 터져 잘하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소지를 올린다. 먼저 마을 대동 소지, 당주 소지, 제에 참석한 사람, 다음에 가가

호호의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백지로 북어를 싸서 당집 안과 밖에 매달아 둔다. 

이어서 제관이 술로 음복하고 당집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불 주위에 모여 탕에 간을 맞

추어 음복을 더하고 제물을 회관으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먹고 논다.

당집 안에는 사기로 된 술잔, 잔대, 밥그릇․국그릇 등이 있었는데 20여 년 전 무너질 때 

모두 없어졌고 현재는 마을 회관의 그릇을 사용한다.

4) 뱃고사

당제가 끝나면 선주들에게 북어 1마리씩을 백지로 싸서 나누어준다. 준비했다가 나누어

주는데 서로가 먼저 가져가려고 경쟁한다. 북어를 받은 선주는 배로 뛰어가 뱃고사를 지낸

다. 뱃고사는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으로 떡 등 제물을 준비했다가 북어가 도착하면 제를 

지내는 것이다. 

제를 지낸 배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여러 색으로 된 천을 매단 대나무를 세운다. 이 대

나무는 끝 부분의 작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 그 밑에 천을 단다. 

최근까지 배 부리는 사람에게는 북어 한 마리씩을 백지로 묶어 주었다고 하는데 2002년

에는 주지 않았다.



5) 용왕제

당제가 끝나면 풍물패와 함께 당집 밑 바닷가로 온다. 바닷가에 당집에서 가져온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따르고 당주가 두 번 절한다. 다음에는 바가지에 물을 넣고 제물을 조금씩 

잘라 넣어 맨손으로 저어 바다에 던지면서 “용왕님 우리 마을에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해주십시오”하고 빈다. 축을 읽지도 않았고 소지도 올리지 않았다. 용왕제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6) 거리제

이어서 마을 가운데 큰 돌 두 쪽으로 놓은 다리9)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제물은 용왕제

에서 가져온 것으로 놓고 술을 따라 올린 후 당주가 절을 두 번 하고 물바가지에 제물의 

일부를 떼어놓고 맨손으로 저어 사방에 뿌리면서 “일년 동안 우리 마을에 아무 일 없이 

해주십시오.”하고 축원한다. 이때 막대기나 장갑 낀 손으로 저으면 안되고 반드시 맨손으

로 저어야 한다.

거리제도 요즈음은 지내지 않는다.

7) 제의 결산

거리제가 끝나면 당줏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제를 결산하고 하루종일 풍물을 치며 논

다. 현재는 당집에서 음복하고 남은 음식을 회관으로 가져와 먹고 결산한다. 풍물은 치지 

않는다.

5. 보령 벌뜸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성주 5리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골짜기 마을이다. 해방 이후 석탄광산의 개발로 인

구가 급증하고 삼거리 지역이 도시화되어 성주면의 중심 마을이 되었으나 과거에는 성주 

5리에 속한 벌뜸 마을이 성주면의 중심마을이었다. 또한 이 때에는 거주 인구가 적어 벌

뜸, 탑동, 먹방, 심연동이 모두 한 마을이었다. 

석탄 산업이 발달하였던 1960~1970년대에는 인구가 급증하여 마을이 분구( )되었

고, 동제( )도 따로 지내게 되었다. 먹방, 성주 7리, 성주 8리 마을로 원래 성주 5리(벌

뜸)와 함께 동제( )를 지내다가 분구되자 따로 지내게 되었다.

9) 현재 농협창고 앞



또한 마을 안에는 백제 시대에 세워지고 통일신라시대 무염국사에 의해 중창된 성주사

지가 있다.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이 지은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8호)와 4기의 석탑, 

석등 등이 남아있으나 1970년대 말까지 농경지로 이용되었었다.

마을의 주민들은 대개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극히 일부만이 석탄광산 개발 이

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2) 제의 준비

성주 5리 즉, 벌뜸․양지편․탑동 마을이 정월 초아흐렛날 산신제와 거리제를 함께 지낸다.

산신당은 성주사지 동남쪽 산제당골의 바위 밑에 있다. 슬레이트 지붕 1칸 집인데 기둥

이 크고 잘 지어진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기와로 지었다가 슬레이트로 바꾼 것으로 보인

다. 제당의 북벽에는 수염 난 노인, 달, 기러기, 호랑이가 그려진 산신도가 유리 액자에 담

겨 놓여져 있고, 산신도 밑에는 시멘트로 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단의 앞에는 세 사

람이 들어갈 정도 넓이의 공간이 있다. 대들보에는 

라고 씌어있어 1880년에 건립되었음을 말해준다.  

산신제는 정월 초이틀부터 시작한다.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

를 뽑고 걸립을 시작한다. 걸립은 이장이 주관하는데 풍물패와 함께 마을의 유지들이 가가

호호를 방문한다. 옛날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풍물을 쳐주었다. 이것을 ‘지덕누른다’라

고 하여 그 해에 운수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요즈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집을 방

문하지는 않는다. 자신해서 내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지나친다. 

걸립액은 현금으로 70여 만원 정도이다. 한집에서 2000원에서부터 30000원 정도까지 

부담한다. 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경우도 강요하지는 않는다. 과거 광산 경기가 좋

았을 때는 220가구나 되었고 돈이 돌아 많은 돈이 걷혔으나 현재는 100여 가구밖에 안 

되고 걸립액수도 7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정월 초이틀부터 당주와 제관, 축관은 외부 출입을 삼간 채 매일 목욕재계하였다. 당주

는 부정 때문에 시장보러도 가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금기 사항이 약해진 경향이다. 그래도 

당제 기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젯날을 연기하였다. 1999년의 경우 마을에 초상이 있어 

정월 열사흘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당주는 늘 근신해야 했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옛날 어떤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제를 올리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 “이 씨부랄놈의 날 드럽

게 춥네” 했더니 금새 입이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한다.

젯날이 가까워지면 제관과 축관이 대천장에 가서 제물을 산다. 해마다 자리와 솥을 새로 

사는데 제에 사용하고 나면 당주한테 준다. 제 전날에는 마을 회관에서 돼지를 잡는다. 산

신제에 쓸 돼지머리와 고기의 절반은 당줏집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제 다음날 회관에서 

먹기 위해서 회관에 놓아둔다.

젯날이 되면 마을 사람 세 사람을 뽑아 품삯을 주고(1998년 각 5만원, 1999년 각 3만

원) 제 준비를 시킨다. 이들은 먼저 산제당에 가서 진입로와 제당 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변의 낙엽을 모두 긁고, 불피울 나무를 준비하고 솟을 걸 수 있도록 돌로 아궁이를 만든

다. 그리고 제당의 문 앞에 양쪽으로 3점씩 황토를 놓는다. 거리제 지낼 장소에 1짐 정도

의 황토를 가져다 쌓아놓고 거리제 지내는 곳 주변에 통나무를 준비하며, 성주사지 대낭혜

화상탑비의 앞에도 황토를 놓는다.

젯날이 되면 당줏집에서 음식을 차린다. 산제에 쓰는 떡은 백무리로 3되 3홉을 하는데 

당줏집에서 찌고, 노구메(밥)는 1되 3홉을 하는데 쌀만 씻어 산제당 앞에서 불을 때어 익

힌다. 그리고 약간의 과일과 포, 김, 미역, 참기름을 준비한다.  

3) 산신제

젯날 오후 5시쯤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당주, 제관, 축관 세 사람뿐이다. 과

거에는 지게에 제물을 지고 갔으나 1999년의 경우는 손수레를 밀고 갔다. 옛날에는 풍물

꾼들이 제당에 오를 때까지 풍물을 쳐주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1999년의 경우는 풍물을 치

지 않았다.

산제당에 도착하면 한 사람은 제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하며 한 사람은 노

구메(밥)를 한다. 제물은 제단에 백지를 깔고 접시 없이 진설한다. 산신도 앞에 술잔과 젓

가락을 놓고, 술잔 앞에는 작은 그릇에 참기름을 넣고 심지를 세운 후 불을 켠다. 그리고 

떡을 시루째 놓고, 밥은 솥째 놓는다. 그 옆에 돼지머리를 놓고 대추, 밤, 곶감, 과 등 약

간의 과일을 놓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과 마른 미역을 놓는다. 그리고 맨 앞 단 아래

에는 향을 피운다. 밥을 짓는 물을 당줏집에서 떠온다.

제의 순서는 먼저 당주가 분향 재배하고, 빈 잔에 술을 조금 부어 버리고(강신) 이어서 

술을 한 잔 올린다. 그리고 당주와 제관은 엎드리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山神祭 祝文(壬申年)

維 
歲次壬申正月朔初九日戊午辛未生崔秉元敢昭告于 山王大神之位 伏以肇 開子闢丑 維山維灵  帳

佐宜陰 應如顥響  玆以春正   敢暢微誠  潛心虔禱  庶幾感臨  瘟痘癘疫  攘之勿侵  鳥獸盜賊  
一切呵噤  暢暢年登  五穀家家  日致千金 如是發願 感以來歆  謹以淸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축이 끝나면 모두 절을 두 번 하고 이어서 술을 2잔 더 올리고 절을 하며, 소지를 올린

다. 

소지는 백지를 접어 불에 태우는 것인데 먼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5리 주민들

이 일 년 내내 평안하고 소원성취 해 달라고 빈다. 이어서 장부에 적힌 걸립에 응한 사람

들을 호명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주문을 외우면서 소지를 올린다. 많은 사람을 올리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소지가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는 것으로 산신제는 끝난



다. 이어서 축관이 밤, 대추, 곶감 몇 개를 들고 나와 산제당 주변에 던지며 ‘고시레’한다. 

그리고 제에 참석한 사람이 간단한 음복을 하고 제물을 거두어 당줏집으로 향한다. 

당줏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제 지낸 사람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거리제를 서두

른다.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성주사지에 가서 간단하게 제를 올린다.

4)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제

산제당에서 내려오면 성주사지의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 제를 올린다. 아주 옛날부터 

올려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올린다고 한다. 이곳에는 젯날 낮에 황토를 2곳씩 3줄로 놓아 

잡인의 출입을 금했다. 이 제는 당주가 참석하지는 않고 아무한테나 의뢰하면 간단하게 올

린다. 1999년의 경우는 제물이 소주 1병, 밤, 대추 몇 개, 명태포 1마리 등이었다. 주민 

한 사람이 황토 사이에 백지를 펴고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올린 후 절을 두 번 한다. 그

리고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는 소지를 올린다. 제를 마치면 제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

대로 두고 내려온다. 이어서 거리제를 지낸다.

5) 거리제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작은 말뚝 다섯 개를 만들어 한쪽 면을 깎고 , 

, , , 이라고 쓰고, 떡을 준비한다. 떡

은 방앗간에서 맞추는데 많은 양을 해야 주민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네 

말을 만들었다. 제물로는 대추, 밤, 곶감, 배와 3가지 나물을 준비한다. 

거리제 지내는 장소인 벌뜸 마을 입구10)에는 낮에 황토 한 짐을 높이 쌓고, 주변에 네 

무더기의 황토를 놓으며 불피울 통나무를 준비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풍물꾼이 나와 풍물을 치고 불을 놓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다. 

1999년의 경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50여 명이 모였다.

당줏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많은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시를 함께 가져와 제물을 담는다. 제물의 진설은 다음과 같다.

황토무더기의 맨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팥떡을 한 시루 놓는다. 떡시루의 가운데에

는 산신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작은 그릇(종재기)에 참기름을 담고 그 속에 다리가 세 개인 

심지를 세우고 불을 켜 놓는다. 떡은 팥을 섞은 떡이다. 산신제는 백무리를 사용하지만 거

리제는 팥을 섞은 떡이다. 이어서 동서남북 중앙에 준비한 말뚝을 꽂고 말뚝 앞에 탕 세 

그릇, 대추, 밤, 곶감, 배, 명태포. 술잔이 각각 담긴 접시를 놓는다. 이때까지는 농악을 올

리지만 제가 시작되면 농악을 끝낸다. 

이어서 당주가 향을 피우고 술잔을 모두 올린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는 중앙, 동, 서, 남, 

10) 벌뜸 마을에서 양지편으로 통하는 다리의 입구. 벌뜸 방향이다.



북순이다. 그리고 당주는 엎드리고 축관이 노제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路祭祝文(癸酉年)

維
歲次癸酉正月甲辰朔初九日壬子幼學金天峯 敢昭告于 土地之神 之位伏以 大道如髮 百靈所處 上

有喬嶽 傍臨寒泉 祈福攘灾 其應昭昭 我禱久矣 所願惟何 百般崇幘 一切呵噤 虎狼蛇蝎 鳥雀猪豚 
凡諸害人 這這迸逐 伏惟尊靈 感我微誠 謹以淸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독축이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고 소지를 올린다. 먼저 축관이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

다. 이어서 당주의 소지를 올리고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 모두가 달

려들어 한 명씩 소지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자기 소지를 올리는지 주목하기도 하

며 나중에 소지를 올리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한다. 소지를 올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계

속되면 지루해지고 어린이들은 과일이 먹고 싶어 슬금슬금 가져가기도 하고, 어른들이 집

어주기도 한다. 멀리 있는 제물부터 없어지고 당주 앞에 있는 제물이 가장 늦게 없어진다. 

소지를 마치기 전에 과일과 포는 거의 없어졌다. 소지가 끝나면 당주와 제관 축관은 두 번

씩 절하고 밤, 대추 등 남은 과일 몇 개를 주변에 던져 고시레를 한다. 이어서 떡을 나누

어주라고 하면 마을의 여자들이 달려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준다. 서로가 가져

가려고 해 순식간에 2말의 떡이 없어졌다. 나머지 2말의 떡은 당줏집으로 옮겨 그날 저녁 

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다음날 회관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옛날에는 떡이 귀해서 1가

마 정도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거리제를 마치면 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앞장서고, 당주, 축관, 제관과 이장 등 제

를 주도한 사람들은 당줏집으로 향한다. 당줏집 앞 도로변에는 큰 상 몇 개를 펴놓고 술과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 1999년의 경우는 날씨가 춥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거실로 

안내되었다.

6) 제의 결산

제 다음 날은 마을회관에서 돼지고기, 술, 떡 등 음식을 먹고 마을 총회를 한다. 이 자리

에서 동제의 경비를 결산하고 당주와 제관의 수고비도 준다. 1998년 당주에게는 100,000

원, 제관 축관에게는 5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

6. 보령 지게굴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지게굴 마을은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석탄산업박물관 남동쪽에 있다. 마을 앞에는 성주

천이 흐르고 마을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마을이다.

1960년대 석탄 광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30여 호가 농업을 하며 거주하였는데, 석탄 

광산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27가구가 거주한다.

과거에는 밀양 박씨 집성촌으로 30여 호 중 절반 가까이가 밀양 박씨였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127가구 대부분은 근래에 이주해 온 사람으로 여러 성씨가 섞여 

있다. 또한 마을 안에는 교회가 있으며 교회에 다니는 가구는 약 30 가구이다. 

2) 동제( )

(1) 제의 준비

이 마을은 정월 보름날 낮에 동제를 올린다. 초사흗날 걸립을 하고 당주와 축관을 뽑는

다. 옛날에는 걸립을 하면 상에 말을 올려놓고 쌀을 가득 담고 위에 촛불을 밝혀 놓았다가 

내놓았다. 걸립꾼은 마당, 부엌, 장독대 등을 돌아다니며 풍물을 쳐 1년 동안의 안녕을 빈

다. 이것을 ‘지덕누른다’라고 한다. 요즈음은 풍물패가 마을을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돈으로 

낸다. 걸립 액수는 약 100만원 정도 된다. 마을에 교회가 있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대개 

걸립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사람은 ‘소지만 올리지 마라’고 부탁하고 걸립에 참여

한다.

초사흗날 당주를 뽑으면 당주는 그날부터 목욕재계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당주네가 먹는 

샘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금줄을 띠고 황토를 놓고 덮어놓았다. 그리고 당주

는 매일 찬물로 목욕하였다. 제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갈 때는 대미보통11)에서 목욕하고, 물

건을 사올 때도 대미보통에서 목욕하였다. 요즘에는 샘에 금줄을 띠거나, 황토도 놓지 않

고 목욕도 집에서 한다. 지금도 제관 축관은 매일 목욕한다. 초이레가 되면 술을 하는데 

대략 5말 정도를 하였다. 옛날에는 술밥을 찔 때, 술을 비벼넣을 때, 모두 샘을 품고 정성

을 들이고 술독도 안방에 안치하였다. 일반인의 술 제조를 엄격히 금한 일제 시대에도 당

줏집에서 하는 술은 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요즈음은 술은 하지 않는다. 또한 당주를 뽑기

는 하지만 음식 준비는 마을 회관에서 한다. 대신 60세가 넘어 생리를 하지 않은 부인들 

2명을 골라 품삯을 주고 음식 장만을 시킨다. 젊은 여자는 생리를 하여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에 필요한 물건은 제 며칠 전에 대천장에서 사온다. 걸립을 주관한 마을 이장 등 몇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당줏집에는 대문 앞에 마을 대동기를 꽂았다. 마을 대동기는 ‘ ’기인데 기

를 다는 대나무는 밑 직경이 15㎝정도, 높이가 10여m 된다. 깃대의 끝에는 꿩털로 만든 

11) 마을 앞에 있는 보(湺)



꿩장목을 꽂고 다음에 태극기, 그 다음에 마을 대동기를 꽂는다. 대동기는 모두 백색이다. 

그리고 당줏집 앞에는 ‘ ’자가 새겨진 흰색의 작은 깃발을 세우고, 금줄을 띠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1998년까지는 당주집에 꽂았다고 하는데 1999년부터는 마

을 회관에 대동기와 ‘ ’ 기를 꽂는다. 대동기 등 기물의 보관도 과거에는 당줏집에서 하

였으나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한다.

젯날 아침 10시쯤 되면 마을의 노인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이고, 풍물패도 마을 회관으

로 모인다. 풍물은 젊은이들이 쳐야 하는데, 잘 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모두 노인

들이 담당한다. 제에 사용될 음식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에서 지명된 아주머니 두 분이 준

비한다. 3곳에 제를 지내기 때문에 음식을 3그릇에 담아 준비한다. 

  

(2) 남쪽 정자나무 자리에서의 거리제

맨 처음 마을의 남쪽, 옛날에 소나무가 있던 장승백이로 떠난다. 이곳에는 어른 세 아름

쯤의 소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나무로 된 장승이 서 있었다. 소나무는 말라죽었고 장승도 

35년 전부터 세우지 않아 없어졌으며 나무와 장승이 있던 자리는 현재 작은 논으로 변해 

있다. 이곳은 마을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도로변으로 1998년 시멘트로 포장공사를 하였는

데 제를 지내는 장소는 더 넓게 돌출시켜 포장하였다.

옛날 장승은 정월 초에 소나무를 베어 나이가 가장 많은 총각을 시켜 깎았다. 장승을 깎

으면 장가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장승의 얼굴을 만들려면 소나무 밑둥이 적당했기 

때문에 밑둥이 장승의 얼굴로 되었다. 장승을 세우면 소나무를 거꾸로 세운 셈이다. 장승

에는 ‘ ’이라고 썼다고 전한다. 미리 깎아 두었다가 정월 보름날 세우고 제

를 올렸다고 한다. 장승 옆에는 길이 3m쯤 되는, 곧고 길게 자란 소나무를 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베어다 꽂았다고 한다.

1999년의 경우는 제물을 든 사람 3명이 먼저 떠나고, 풍물패를 앞세우고 제관과 축관이 

따라가서 소나무가 서 있던 장소에 자리를 깔고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물은 맨 

위쪽에 잔대와 잔 5개를 놓고, 다음 열에 두부와 쇠고기를 섞어 만든 탕 5그릇, 그 앞에는 

두부 전 5접시,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곶감 각 한 접시를 놓는다. 제물이 진설되면 제관

(당주)과 축관이 엎드리고 풍물은 그친다. 그리고 먼저 잔에 조금씩 술을 부어 가시어 버

린다. 그리고 재배( )하고 다음에는 잔에 가득 술을 부어 올리고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

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
세차기묘정월기해삭십오일기축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조계동
동부동남 도로지신왈 상하거인 감소고우
동부동남 상선촌리 일년사시 해원출근 
유로탕원 불통원야 남녀로소 계존차로 
조왕모귀 원유신명 묵우찬호 산마수요 



함유사로 영래송거 이섭안행 문주불범 
도사비유 풍도잠여 천음우습 유공객지 
전도물침 전편구매 가금불상 위댁아혼
당도칙사 축귀장군 천호만사 근이주과 
피로자생 발고시회 운수무산 진사기사
상
향

  

축문은 원래 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읽기 어려워 한글로 써 읽다가 한자로 

쓴 것을 잃어버려 한글로 된 것만 남아 있다.

축 읽는 것이 끝나면 두 번 절한다. 다음은 풍물꾼 중 징잡이가 징을 높이 쳐들고 힘차

게 세 번 친다. 이어서 제관이 퇴주 그릇에 명태포의 대가리, 밤, 대추, 곶감 몇 개를 담고 

술을 몇 잔 부어 남쪽을 향해 뿌리면서 “객귀는 물러가라”고 소리친다. 다음에 제관과 주

변에 있던 풍물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음복을 한다.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이어

서 다음 제 지내는 곳으로 향한다.

(3) 마을 안 참나무 밑에서의 거리제

마을 남쪽 소나무와 장승이 있던 곳에서 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면서 마을 가운데에 있

는 참나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 참나무는 크기가 두 아름 되는 것으로 옛날에는 장

승, 소나무 한 그루와 팽나무 한 그루도 함께 있었으나 소나무와 참나무는 도로를 넓히느

라 뿌리를 끊어 죽어 없어졌다.

참나무는 가지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마을에 처음으로 이주한 밀양 박씨가 작대기

로 알맞아 베어 쓰려다가 남겨 놓은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장승은 마을 남쪽의 정자나무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초(정월 12-13일)에 소나무를 

베어 나이 많은 총각이 깎아 놓았다가 정월 보름날 제 지내기 전에 세웠다. 이곳의 장승은 

‘ ’이라 씌어 있었다고 전한다.12) 장승은 2개였고 장승 옆에는 밋밋하게 

자란 1길 반쯤 되는 소나무를 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세워 놓았다고 전한다.

이곳에도 마을 남쪽 소나무 있던 자리에서의 거리제와 똑같은 제물을 차리고 똑같이 제

를 올린다. 축문도 똑 같은데 다만 대신 이라고만 바꾸어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두 번 절하고 징잡이가 징을 크게 세 번 친다. 이때 마을의 노인이 돈 

10000원을 과일 접시 밑에 넣고 절을 하여 기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전에는 제를 마친 

후 명태 대가리와 대추, 밤, 곶감 몇 개를 백지에 싸 참나무 가지 위에 올려놓았었다고 하

는데 1999년에는 마을 남쪽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주그릇에 술과 섞어 서북쪽을 향해 뿌렸

다. 제를 마치면 풍물패는 흥겹게 풍물을 친 후 산제당으로 향한다.

12) 37년전에 장승을 만든 한길희(67)씨 증언, 당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총각이었었다고 한다.(1999년 조사)



(4) 산제

산제당에 도착하면 풍물꾼이 한바탕 풍물을 치고 이어서 제관과 축관이 제를 준비한다. 

산제당은 제 전날 모두 청소를 해 놓는다. 

산제당은 슬레이트 1칸의 집으로 1965년경 새로 지었다. 과거에는 마을 가운데 제를 지

내는 참나무 옆(도로 북쪽으로 20여m에 돌로 쌓은 노신제당( )이 있었다. 이 노신

제당( )은 2×2.5m쯤 되는 것으로 3방향을 돌로 쌓고(한 길 정도), 안에 제단을 무

릎 높이로 만들었다. 제단의 방향은 마을 북동쪽에 있는 뾰족한 산 정상이었다. 이 제당 

주변은 하천 주변으로 ‘묵밭’으로 불리는 황무지였으나 광산 개발로 주택이 들어서 지저분

하여 1965년 경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의 산제당 위치는 마을 동쪽 골짜기 입구의 양지바른 곳이다. 

산제당의 동쪽(문의 맞은 쪽)에는 산신도가 그려져 있다. 10여 년 전에 그렸다고 한다. 

시멘트 벽에 천을 붙이고, 천에 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다. 산신은 호랑이를 타고 지팡

이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이다. 주변에는 학, 소나무 등 십장생과 동자( ) 등이 그

려져 있다. 산신도의 밑에는 시멘트로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앞에는 제 지내는 공간이

다. 

제단에 백지를 깔고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마을 안의 정자나무 있던 곳에서 지내던 것

과 비슷한데 단지 돼지머리, 떡, 밥, 다시마, 김 등의 제물이 추가되었다. 떡은 3되 3홉을 

하는데 백무리13)로 찐다. 시루 안에 작은 그릇에 쌀을 담고 그 속에 등잔을 넣어 불을 켠

다. 등잔은 종지에 참기름을 넣고, 심지를 세워 만든다. 밥은 1되 3홉을 한다. 떡, 밥 모두 

옛날에는 당줏집에서 만들어 왔고,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만들어 온다.

이곳에서도 술잔 5개, 탕 5그릇, 두부전 5그릇이 사용되었다. 

제는 제관과 축관이 참여하고 풍물꾼 등 주민은 산제당 밑에서 기다린다. 제의 순서는 

먼저 분향하고 재배하며, 술잔에 술을 조금씩 부어 가시어 버리고 재배한다. 이어서 잔에 

가득 술을 따르고 제관은 엎드리고 축관은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
세차병자정월경인삭십오일경자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조계동
상하거인 감소고우
오방토지지신왈 천하유 천하지오방 일국유 일국지오방 
  일읍지오방 일촌유 일촌지오방
유자동부 원유오방 동서남북 중앙지지신 차제강림 음차명리 
  북이동방청용 청제지지신
주춘삼삭 인갑묘을 손목왕생 물지기이 사차촌인 춘삼삭 
  태평안락언 남방수작적제지지신
주하삼삭 사병오정 곤파왕장 물지기이 사차촌인 하삼삭 

13) 쌀가루로만 만든 흰색의 떡



  왕하강영언 서방백호 백제지지신
주추삼삭 신경유신 건금왕생 물지기이 사차촌인 추삼삭 
  풍양일예(성숙)언 북방현무 흑제지지신
주동삼삭 해임자계 감수왕장 물지기이 사차촌인 동삼삭 
  실처포난 중앙후토 황제지지신
주사계 진술축미 곤간토왕 물지기이 겸통사서 위육만물 
  사차촌인 일년십이월 안락강영언
인인장수 가가부요 무자자유자 무손자유손 병자험차 
  수화도적 지액관재 구설지액 
동토장목 지액년액 월액일액 시액소멸 소제 신수농수재수대통이 
  당상성황
서왕지기 퇴청대풍 물침물범 산마수요 천음비괴 우습음사 횡사유혼
동여염기 풍도전편 속참질구 보우일촌 기애가명 신뢰오방지지신
지유사 근이청작 서수진 기 상
향

이 축문도 원래 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한자를 읽기 어려워 한글로 써 읽

다가 한자로 쓴 것을 잃어버려 한글로 된 것만 남아있다.

독축이 끝나면 재배를 하고 대추, 밤, 곶감, 명태대가리, 떡 조각을 백지에 싸서 산제당 

옆 산에다 던진다.

이어서 산제당 안에서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제관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축원하는 말

과 함께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마을 가가호호의 개인 소지를 올린다. 개인 소지

는 많은 시간이 걸려, 한 사람이 명단을 불러주고 마을 주민들 몇 명이 더 들어와 소지를 

올린다.

제를 지내기 위해 이동 중에는 언제나 풍물을 울리고 제 장소에 도착해서도 흥겹게 풍

물을 울린다. 제 도중에는 풍물을 그치고 제가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소지를 올린 후에는 음복을 하고 마을 회관으로 내려와 점심을 먹는다. 제는 10시쯤에 

시작해서 12시 30분쯤 끝나는 셈이다.

(5) 제의 끝냄

점심은 회관에서 준비하는데 마을에서 선출된 아주머니들이 준비한다. 1999년의 경우는 

쇠머리를 사다 삶아 국밥을 준비하였다. 

제 다음날 즉 정월 열 엿샛날은 마을 회관에서 마을 총회를 하여 제 비용을 결산한다. 

이때 남은 비용은 마을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



7. 서천 마량리 당제14)

1) 마을의 개관

마량리는 서천군 서면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어촌이다. 인근의 춘장대해수욕장과 이곳 

동백정은 명소로 꼽힌다. 어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관광업이 활성화되어 어업과 더불어 

요식업과 숙박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2) 제의 내용

마량리의 당제는 다양한 제의로 이루어져 있다. 전 주민이 합심하여 음력 섣달 선창제를 

시작으로, 초사흩날 당제(부정풀이, 편탕제), 당굿, 마당제, 대내림, 용왕제, 샘제 등을 행하

고, 초여드렛날이나 아흐렛날 중 좋은 날을 가려서 거리제(장승위하기)를 모신다. 거리제를 

제외하고 여섯 종류의 제의를 총칭하여 ‘당제’ 혹은 ‘윗당제’라고 부른다. 당제와는 다소 

시간상의 간극을 두고 행해지는 거리제는 당제와 별개로 베풀어지는 제의로 인식한다. 이

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의 명칭 제의 날짜 제의 장소

선창제 음력 섣달 그믐날 밤9시 선창 아래의 갯벌

당대올리기 음력 정월 초하룻날 오후 1시 당집으로 올라가기

편탕제 음력 정월 초사흗날 오전3-5시 당집

당  굿 음력 정월 초사흗날 오전9시 당집

마당제 음력 정월 초사흗날 오후4시 당집 앞 동백정 마당

대내림 음력 정월 초사흗날 오후5시 동백정 마당

용왕제 음력 정월 초사흗날 오후6시 동백정 옆 큰안이 바닷가

샘  제 음력 정월 초사흗날 오후 6시 이후 마을 중앙의 샘

당맞이 고사 음력 정월 초사흗날 오후6시 이후 각자의 배

거리제 음력 정월 초여드레날 이나 초아흐레날 오후 5시 해안도로 가의 장승 앞

(1) 제당( )․신령( )

① 제당

동백정 정자 앞 30m 떨어진 곳에 화력발전소를 바라보며 당집이 위치해 있다. 화력발전

소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마을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공간이었다. 현재의 제당은 2001년

도에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 5,000여 만원을 들여 건립하였다. 새 건물을 짓게 되면

서 이를 기념하여 주민들은 자금을 출자하여 제당에 모실 서낭님과 스님 등을 새로 제작

14) 김효경, 2001, 충남 서천의 마량리 당제, 考古와 民俗 제4집, 한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줄여 옮김.



하여 봉안하였다. 2001년도는 마량리 제당과 신령이 새롭게 태어난 해이다. 

현재의 제당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이나 안은 하나로 뚫려 있는 통칸 집이며, 검을 

기와를 얹었다.

당집이 있는 공간은 신성한 공간이므로 부정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공원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기에 그들에게 호기심도 제공하고 있다.

② 당신( )[각시 서낭님 내외, 서낭님 아들 내외, 스님(불사)]

당집에는 서낭님 내외분과 서낭님 아들 내외, 스님이 모셔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유래담이 제당 앞 안내판에 적혀져 있다.

“500여 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은 뗏목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는데, 바다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한 노파가 바다에서 용이 승천

하는 것을 보고 용왕을 잘 위해야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였다. 백발노인의 현몽으로 해안 

백사장에서 널에 들어있는 서낭 다섯 분과 동백나무 씨앗을 얻어 서낭은 신당에 모시고, 

동백 씨앗은 주변에 심었는데, 동백나무 숲 85주가 무성하며, 정월 초사흗날 당에 올라가 

초사흗날까지 제사를 모시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다섯 분의 신령 중 주민들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신령은 스님이다. 스님의 성격과 정확

한 명칭은 알 수 없으나 제의에 있어 가장 중심에 놓여있다. 제의를 거행할 때 술도 제일 

먼저 올리고, 절도 제일 먼저 한다. 올해 당굿을 맡은 법사는 스님을 ‘천황대신’이라고 자

신 있게 이야기한다. 만신( )을 다스리는 천황대신이 이곳에 모셔져 있으니 최고의 신

령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스님 혹은 불사라고 불리는 이 신령은 흰 장삼을 입히고, 머리

에는 고깔을 씌워 놓았다.

그 다음으로 중시되는 신령은 스님 옆의 당집 정면에 모셔진 각시 서낭님 내외이다. 스

님과 더불어 초기부터 모셔진 신령으로, 주민들은 이 서낭님이 인근의 제당 중에서도 웃어

른이라고 한다. 실제 이 마을의 당제를 ‘웃당제’라 표현하고, 서낭님도 역시 ‘윗당 서낭님’

이라 표현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웃당은 아랫당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

라, 단순하게 존칭의 뜻만을 담은 수식어이다. 각시 서낭님 옆에는 그의 며느리와 아들이 

순서대로 모셔져 있다. 각시서낭 내외와 아들 내외는 동일한 모습인데, 여서낭의 경우 붉

은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혔다. 시집간 여자를 상징화한 모습이라 한다. 남서낭의 경우 

분홍 바지저고리를 입히고, 옥색 조끼를 덧입혔다.

서낭님은 바다의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셔야 한다고 믿는다. 당집에 서낭님

을 위하듯, 조업 도중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마음속에서는 벌써 ‘서낭님 살려주쇼’라고 

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배안에 서낭님을 모시는 것이며, 서낭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 하

더라도 마음속에 서낭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조상보다 더(중요)하다’라

는 마음으로 서낭님을 모신다. 

스님 옆에는 좌상의 금동불상 한 기가 모셔져 있다. 본래는 이 마을에 거주하던 만신이 

모시던 불상인데, 그가 무업을 그만두면서 당집으로 옮겨 모셨다. 특별히 금동좌상에 제물



을 바치거나 치성을 드리지는 않지만 하던 것이니 제당 안에 옮겨 모신 것뿐이다.

이외에 제당 안의 왼쪽 하단에는 판목에 부조로 말과 마부가 조각되어 있다. 흰색 바탕

에 갈색 옷을 입고 갈색 말을 끌고 가는 마부는 바로 서낭님을 모시고 다니는 시종이다. 

서낭님이 타고 다니는 어마( )로 다른 신령과 달리 선반 위에 모시지 않고 바닥 가까운 

곳에 모신다. 신격이 낮음을 표현한 것이다.

③ 장승

당집 안에 모셔진 이들 신령 이외에 거리제의 대상이 되는 장승도 있다. 해안도로를 따

라 마을로 들어가면 그 중턱 고갯마루에 남장승과 여장승이 위치해 있다.

장승도 동백정의 서낭님과 마찬가지로 그 연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

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40여 년 전에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그 전통을 잇기 시작한 것은 3

년 전의 일이다. 주민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한

다는 생각에 과거의 전통을 부활하기로 하였다.

(2) 제의 준비

① 화주․화장 선출 및 금기

제일이 정월 초사흗날로 정해져 있으므로, 한달 전에 미리 마을 총회를 통해서 화주와 

화장을 각기 한 명씩 선정한다. 생기복덕을 보아 생기나 복덕이 닿는 사람 둥 깨끗한 사람

으로 화주를 선정한다. 화장은 생기복덕이 닿지는 않아도 그 해에 운이 좋고 깨끗한 사람

으로 정한다. 화주는 제사를 총지위하는 사람이며, 화장은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이다. 과거

에는 화장이 직접 산에 올라 떡을 만들어 올렸으나 지금은 부녀회가 주관하여 제물을 마

련하므로 화장의 역할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 단골과 법사( )

당제의 중요 재차( ) 중의 하나가 바로 당굿이다. 편탕제를 마친 후 이어 베풀어지는 

제의로, 과거에는 인근의 단골 무녀를 불러 굿을 했다. 이 무녀를 ‘잿늠단골’이라고 불렀는

데,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단골은 마량리 뿐만 아니라 도둔리 등지를 돌면서 굿을 주관하

였고, 해마다 한번씩 곡식을 걷으러 다녔다.

③ 제비․제물․제기

제비는 제의를 앞두고 약 20일 이전에 걸립을 하여 마련한다. 마을 주민들이 일정액씩

을 추렴하여 마련하는데, 2001년도의 경우 선주는 일만원을 내고, 배사업을 하지 않는 주

민은 오천원씩을 내었다. 과거에는 선주나 일반인이나 쌀로 일정양을 내고, 선주는 돈을 

추가로 더 내었다. 부족할 경우에는 풍장패를 조직하여 걸립을 한다.

(3) 제의 순서



① 선창제

섣달 그믐날 저녁이 되면 화주와 화장이 주관이 되어 선창제를 지낸다. 바다와 마을의 

경계인 선창에서 지내는 이 제의는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마량리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제의이다.

② 당제

  a. 화주집에서 성주 위하기

이 절차는 초사흗날 당집에 오르면서 새롭게 추가된 절차이다. 당집에 오르기 이전에 화

주집에서 일박을 한 법사와 무당은 집을 나서기에 앞서 화주를 위해 굿 한 석을 한다. 집

안의 성주에게 그 집안의 대주가 화주가 되어 당제를 모시러 올라감을 고하는 것이다.

  b. ‘당대’(‘당기’라고도 부름) 올리기

초하룻날 각 가정에서 차례를 모신 후 점심 즈음이 되면 화주와 화장이 제물을 지고 당

기를 앞세우고 동백정의 당집으로 향했다. 이를 당기 즉 당대를 가지고 오른다고 하여 ‘당

대올리기’ 혹은 ‘당기 올리기’라고 표현한다.

당기는 10자 이상되는 긴 통 대나무에 가로 40㎝, 세로 3m정도 되는 흰천을 세로로 내

리지를 것이다. 흰천에는 ‘동백정성황당( )’이라 묵서해 두었다. 중앙의 글씨 옆

에 신미년이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이 당기는 1931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집에 

도착하면 먼저 당기를 당집 앞 동백나무 사이에 세운다. 대내림 이후 용왕제, 샘제를 모실 

때까지 이 기는 다른 기에 앞서 나가며 어른 대접을 받는다.

  c. 제의 준비

제당에 오른 화주와 화장은 당집을 청소하고 당제 기간동안 사용할 물을 길어온다. 과거

에는 당일 정성이라 하여 당일 아침에 제당 앞에 금줄을 드리웠었다고 하나 간소화되면서 

금줄은 드리우지 않는다.

  d. 청수올리기

당집에 오른 화주와 화장은 당집에서 기거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서낭님께 청수를 갈

아드렸다.

  e. 제물마련

물이 마련되면 화장은 제물을 마련했다. 제물 중 가장 일손이 가는 것은 편탕이다. 편탕

은 설날의 시절음식인 떡국으로 ‘생떡국’이라 부른다.

제를 하루 앞두고는 제주를 봉안한다. 제당에서 사용할 정도로 넉넉하게 담아 제당 안에 

넣어둔다.

  f. 부정풀이

초사흗날 당집에 오르게 되면서 ‘부정풀이’가 추가되었다. 과거에는 화주와 화장이 미리 

이틀 전부터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당집에서 정성을 드렸으나, 지금은 무당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오르다보니 혹여 부정을 탈까하여 부정풀이를 추가한 것이다.

  g. 편탕제



당제의 첫 번째가 편탕제이다. 과거에는 새벽 3시경에 편탕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오전 

9시 경에 지내고 있다. 제의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당집 안의 신령들에게 먼저 편탕을 올리고, 나머지 제물도 올린다. 편탕을 끓일 때는 소

고기를 넣고 끓이지만 제당에 올릴 때는 단 한 점의 고기도 고기도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음에 화주와 화장이 들어가서 술을 한 잔씩 올리고 절을 한다. 술과 절은 오른쪽 스님

부터 올리고 이어 그 엎의 각시 서낭님 내외에게 올리고, 마지막에 서낭님 아들 내외에게 

올린다. 마부에게는 술만을 올릴 뿐 절은 하지 않는다.

  h. 배기( )오르기

편탕제가 끝날 즈음이 되면 선주들은 서둘러 배기를 앞세우고 산에 오른다. 서로 먼저 

올라가서 편탕을 얻어먹겠다며 서둘렀는데, 이 떡국을 먹으면 벌이가 좋다고 하여 3시경이 

되면 서로 경쟁하듯이 올랐다. 배기를 당기가 세워진 앞쪽의 동백나무에 기대어 세우면, 

편탕제를 마친 화주가 여분의 떡국을 일찍 올라온 순서대로 한 그릇씩 대접한다.

  i. 당굿

당굿은 서낭님이 모셔진 당집에서 베푸는 열 석의 굿을 말한다. 당집에서 무당이 베푼다

고 하여 당굿이라 부르는 것이다. 당굿은 열 석을 하는데, 용왕제 시간을 맞추어야 하므로 

시간을 조절해 가며 열 석을 맞춘다. 당굿 열 석 이외에 마당제 한 석, 대내림 한 석으로 

계산하여 굿은 모두 열두 석을 행한다고 생각한다.

  j. 소지 받기

단골이 올라와서 굿을 한 석하고, 이어 소지 세 장을 올린다. 그런 후 화주에게 소지를 

건넨다. 소지를 올리는 것을 ‘소지 받는다’라고 표현한다.

  k. 마당제

동백정 정자 앞 넓은 마당에서 마당제를 지낸다. 돗자리를 깔고 상을 올린 후 그 앞에 

법사가 바다를 향해 앉는다. 마당제를 지낼 때도 역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축

원을 한다. 마당제는 뒤이어 행해지는 대내림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l. 대내림

마당제 굿이 끝나면 제의의 절정에 해당하는 대내림이 진행된다. 대내림을 위해서는 당

집 앞에 모셔둔 당기를 뽑아다가 동백정 정자로 옮겨 모셔야 한다. 기를 정자에 기대어 세

운 후, 기의 허리부분에 당집에서 길지를 한 장 꺼내다가 묶는다. 세워진 대의 끝부분이라

도 넘어 다니면 안된다. 대 아래에 상을 가져다 두고 그 위에 흰종이 한 장을 깐 후 쌀 한 

말 정도를 상 위에 쏟는다. 쌀의 가운데에 초를 하나 꽂고 불을 밝히고, 그 옆에 청수 한 

그릇을 올린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법사가 동백정 정자 옆에서 건너편 바다쪽을 바라보고 앉아 축원

을 한다. 잠깐 축원을 한 후 대내림을 행한다. 이 대내림은 대를 쥐고 있으면 그 대로 서

낭신이 하강하여 서낭의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정성을 잘 받으셨는

지의 여부와 마을의 안녕 등과 관련한 모든 관심은 대내림에 쏠려 있다.



전년도에 당기를 잡았던 젊은 사람을 불러 대를 잡게 한다. 대가 일단 내리면 심하게 흔

들리므로 노인 보다는 젊은이를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은 기력이 쇠하므로 대가 내리

면 훗날 고생하는 일이 많으므로 피한다. 대가 내리면 발끝부터 신령이 오른다. 발이 움직

이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이다. 손만 흔드는 것은 진정한 대내림이 아니라고 한다.

  m. 용왕제

용왕제는 동백정 바로 옆 ‘큰안이’라 불리는 바닷가에서 베풀어진다. 바닷물이 해안에 가

장 가깝게 인접했을 때 용왕제를 지낸다.

  n. 샘제

용왕제를 마친 후 다시 당기를 앞세우고 샘으로 향한다. 이때 무당은 참석하지 않는다.

샘제를 지내는 샘은 마을 중앙에 있는 샘으로 2001년 화주집 뒷편에 있었다. 이 샘은 

주민의 90%가 식수로 이용한 곳으로 1970년대에 없어졌다.

모든 제의 절차가 끝이 나면 당기를 뽑아들고 마을로 향하면서, ‘뱃고사를 모셔라’라고 

외친다. 그러면 선주와 선원이 자신의 배기를 뽑아들고 자신의 배로 줄달음친다. 일종의 

경주가 시작된 것이다. 배기를 모셔다가 배에서 뱃고사를 지내는데 먼저 지내면 용왕님을 

모셔가는 것으로 여겨서 그 해에 벌이가 좋다. 당기가 어른이므로 당기가 움직인 연후에야 

비로소 배기들이 움직일 수 있다. 샘제를 마친 당기는 거두어 당주집에 보관한다.

  o. 당맞이고사

샘제를 마친 후 배기를 들고 선주, 선장, 배동서들이 줄달음을 친다. 과거에는 배마다 당

맞이 고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몇 가정만이 지낸다.

③ 거리제

거리제는 마을에 들어온 잡귀잡신을 몰아내는 제의이다. 명칭은 거리제라 하지만 그 대

상신령은 장승이다. 마을로 들어가는 해안도로 오른쪽에 서 있는 장승 앞에서 거리제를 모

신다. 과거 서낭당이 있던 시절에도 제의는 장승 앞에서 베풀어졌고, 장승이 소멸된 시기

에는 도로 한쪽에서 베풀었다. 

거리제 제일은 음력 정월 초여드렛날부터 열흘까지 중 대내림을 통해 정한다.

  a. 장승깍기

장승은 거리제 날 제작한다. 거리제가 보통 여드렛날과 아흐렛날에 거행되므로 정해진 

날 아침에 마을의 장년들이 나서서 벌목을 해온다. 장승을 제작하려면 먼저 화주는 일찍 

일어나 집 앞에 황토를 두 무더기 놓는다. 거리제를 지내야 하니 부정한 사람은 출입하지 

말라는 표시이다. 아침 일찍 장년들이 장승이 세워진 뒷 편 산에 올라가 벌목을 한다. 이

때 산신이 노하지 말라고 산신제를 간단하게 베푼다.

화주집 앞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승 깎을 준비를 한다. 장비가 적당하지 않은 관

계로 인근의 대목수를 불러 장승의 기본 윤곽을 잡도록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주민들 중 

손놀림이 빠른 사람이 맡는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귀를 들고 나무 앞에 서서 조각을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눈여겨본 것이 고작인 주민들은 슬슬 장승의 윤곽



을 잡아나갔다. 오히려 주민들의 지시를 받아 뒷처리를 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b. 마을돌기

장승이 완성되면 장승을 메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 과거에는 장정이 큰 장승을 깍아 한 

개씩 메고 마을을 돌았으나 노인만이 남을 마을에 힘 쓸 장정이 없으므로 장승을 트럭에 

싣고 앞서면 그 뒤를 풍물패가 뒤따른다. 풍물패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골목골목을 돌아

야 하므로 트럭은 천천히 움직인다. 화주집에서 시작된 행렬은 골목길을 지나 마을 끝 선

착장까지 나아간다.

  c. 거리제

거리제는 오후 5시경에 지낸다. 하루 온종일 놀다가 비로소 제의를 모시는 것이다. 풍물

패는 해안을 따라서 장승이 있는 곳까지 풍장을 울리며 간다. 이렇게 온 마을을 빙둘러 풍

장을 치고 나가는 것은 마을 안에 있는 온갖 액을 몰고 나가는 것이다. 

화주는 장승 앞을 청소하고, 주변에 황토를 파다가 길 양쪽에 여러 무더기를 놓았다. 역

시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풍물패가 도착하자 화주는 바쁘게 제물을 진설한다. 

장승 앞에 상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상마다 명태포, 

삼색실과, 사과, 배 등을 올린다. 중앙의 상에는 흰무리를 시루째 올리고 그 위에 촛불을 

밝힌다. 제물이 진설되는 동안 풍물패는 그 뒤에서 풍장을 울려 주었다.

진설이 끝나자 화주가 술을 각 상마다 한 잔씩 붓고 재배를 한다. 이때도 역시 풍장은 

그치지 않았다. 그 앞에서 화주가 소지를 올리는데 모두 세 장을 올렸다.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마을의 안녕과 잡귀잡신의 구축을 기원하는 소지라고 했다. 소지를 마지

막으로 제의가 끝이 나면 준비해간 양동이에 담긴 된장국에 제물을 모두 넣는다. 거리제에 

사용한 제물은 음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양동이의 된장국에 넣었다. 큼직큼직한 사과와 배 

등이 담긴 양동이는 금방 가득 찼으며 그것을 젊은 사람이 들고 장승 앞 건너 바닷가 쪽

으로 나아갔다. 이때 부엌칼을 든 청년이 그 뒤를 따른다. 비스듬한 언덕 위에 서서 바닷

가 쪽으로 양동이에 담긴 것을 붓는다. 주변에 있던 잡귀귀신을 풀어 먹이는 것이며, 사방

에 힘껏 뿌린다. 제물을 모두 뿌린 후 양동이를 든 사람이 돌아서자 칼을 든 사람이 나서

며 들고 있던 칼을 치켜오렸다가 힘껏 땅에 내리 꽂는다. 칼끝이 깊숙히 땅속에 박히자 그 

칼을 빼어들고 땅바닥에 칼끝으로 엑스(X) 자를 그리고 돌아선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제의 절차가 끝이 난다.

  



Ⅲ. 서해안 지역 동제의 활용 방안

1.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1)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마을마다 동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령지방 마을의 

지명을 조사해 본 결과, 당산․산제당․서낭댕이 등의 지명이 모든 마을에 예외 없이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세계종교의 도입, 미신타파 운동, 새마을 운동 등으로 많은 마

을에서 소멸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러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

보령 지방의 경우 육지에서만 23 개 마을에서 동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1개 면당 2곳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령 지방의 경우 아마추어 수준에서 조사하였을 뿐이고, 다른 시․군 지역에도 유

명한 동제만 개별적으로 조사 보고 되었을 뿐,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자를 통하여 하루빨리 전수( ) 조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동제가 계속되어야 한다.

(1)동제의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 주민들의 의식이다. 세계종교를 믿는 사람들

과 동제를 신봉하고 실행하려는 사람들 간에는 대개 갈등이 있다. 동제는 조상 대대로 내

려오는 민속행사로 그 자체가 마을의 무형문화재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주민 모두가 우

리 마을의 동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전문학자들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2)동제와 관련된 당집, 산신도, 장승, 동기( ), 제기 등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일이

다. 당집의 복원에 있어서는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즘 시․군에서

는 몇십, 몇백만원의 예산은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적어도 몇천, 몇억의 예산을 들여 당집

을 크게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동제를 보존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된다. 

북원은 원형에 가깝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주민들은 수 백년 동안 내려온, 

조상의 숨결이 느껴지는 당집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새로 짓는다고 하여도, 과거 당집의 신체, 대들보, 동기( ) 등은 철저하

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것들이 마을의 상징물이 되고 마을 주민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마을에서 위하는 신격을 정확하게 하여 그대로 복원하여야 한다. 남포면 제석리의 경우 



산신국사신위( )를 가운데 모시고 좌우에 금부대왕신위( ), 일월성

신( )를 모신 당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원하면서 당집의 이름을 ‘경순왕경모전(

)’이라고 붙여 언뜻 보기에 경순왕의 사당인 것처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

다.

제당 주변에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에는 민둥산이었기 때문

에 키가 작고 굵게 자랐는데 주변에서 키가 큰 소나무가 자라 죽어가고 있다. 주변의 나무

를 제거하여 수 백년 된 제당의 소나무를 보존해야 될 것이다.

(3)전문학자들을 동원하여 마을의 동제를 연구 정리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요

즈음 동제를 지내지 않는 큰 이유가 동제를 지내는 절차 등을 몰라서이다. 대개의 경우 어

떤 신을 모시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하루빨리 각 마을의 특색있는 동제의 신격, 형

식, 절차 등을 정리해 놓아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낼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동제의 형식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마

을마다 특색있는 동제를 있는대로 조사 정리해 주어 그것을 보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축문을 잃어버린 동제가 많다. 잃어버려 찾지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남아있

거나 한글로만 남아있는 축문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번역해 주어야 할 것이다.

(4)무엇보다도 전승자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동제를 주도해야 하는데 주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동제의 보존에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 행정력으로도, 예

산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을 키우는 일이다.

(5)예산 지원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많은 액수를 지원하지 말고 수십만원이라도 지속적으

로 매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유지될 수 있고,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자생력이 없어져 지원이 끊

기면 없어지는 관제동제가 될 것이다.

2. 동제의 활용방안

1)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 친목도모를 위해 동제를 활용 할 수 있다.

동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함께 행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면서 마을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청소면 신송리 고잠 마을의 경우, 동제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일률적으

로 거두어 빈부의 격차 없이 평등하게 제에 참여하고 있어, 동제가 지속되고 마을 주민 전

체가 참여할 수 있었다. 부자가 일시에 많은 돈을 내면 당장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은 초라해지게 된다.



성주면 성주리 먹방의 경우는, 서로 고향이 다른 광산노동자들이 거리제 마당에서 떡, 

고기, 술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울리고 있었다.

2) 연계 관광 답사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황도 같은 유명한 동제의 경우 독립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독

립된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한다

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외연도의 경우 상록수림의 동백꽃 개화시기와 연계하여 당제를 실시한다든지, 섬의 다른 

행사들과 연계하여 섬단위의 축제로 당제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많은 관광객

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집을 항상 깨끗이 정비하고 주변에 당제의 과정(사진 포

함)과 의의 유래 등을 적은 안내판을 만들고, 봉화대, 명금해안, 상록수림과 연계한 관광코

스를 부각시키면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서천 마량리의 당집처럼 동백정에 관광 온 사람들이 당집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동백정 당집 옆에 당제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과 장승의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붙인다면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마을을 방문할 것이다.

남포면 제석리 마을 같은 경우는 당집도 복원되고, 진입로까지 포장되었으므로 원래대로

마을의 사방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동제를 주제로 한 안내판을 세운다면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문화체험 현장이 될 것이다. 다행히 제석리에는 장승 제작 전문가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동제는 1년에 1차례만 실시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해 시연( )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여주거나 판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즘 학교 교육은 체험학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향토문화 탐방 동아리 등 많은 동

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이 동제를 조사해 보고, 참여하기도 해 본다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신목( )은 마을의 상징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다.

특징있는 신목의 경우는 주변을 정비하여, 마을의 상징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회관의 벽, 문 등에 그려 넣던지, 마을 입구의 안내판에 그려 넣어 마을의 정신

적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포구 단위의 축제와 연계할 수 있다.

전어축제, 굴축제, 대하축제 같은 포구 단위의 축제와 연계하여 풍어제를 올리면 관광객

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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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로 관련 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1. 서론

여름은 바다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서철에 닥치면, 바다로 향하는 자동차 행렬로 

모든 도로가 북새통을 이룬다. 마치 여름휴가는 바다라는 등식이 성립한 것 같다. 그리고 

동해는 이미 주도권을 잡았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동해 바다는 여름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버렸다. 얼마 전 새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얻은 

명성을 뛰어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그러나 바다에도 역사가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모래사장의 낭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택리지』에서 ‘동해 바다는 선박이 항해할 수 없으나, 서해에서도 험하기로 

소문난 안흥량( )의 경우도 뱃사람들이 자기 뜰을 밟듯이 지나다닐 정도’로 뱃길과 관

련된 역사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향기야말로 동해를 압도할 수 있는 강점이다.

교통과 군사적인 부분에서 서해는 요충이 되는 곳이었다. 서해를 건너면 곧바로 서울에 

다다를 수 있었고, 반대로 적에게 내준다면 왕조가 위태로울 수 있었다. 국가 재정을 지탱

했던 삼남( )의 세곡을 운반하고, 반대로 해적의 침탈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이 

필요하였다. 그런 까닭에 서해안에는 교통과 군사적 시설들이 늘어서 있다.

대규모의 물자가 운송되는 통로였으므로, 포구와 장시가 발달하였다. 육상의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내륙 깊숙한 곳에 포구가 위치하였고, 포구에 섰던 갯벌장[

]은 물산의 집산지가 되었다.

서해안은 또한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의 생산․공급지였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목재와 마

필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는 주로 금산( 또는 )으로부

터 조달되었다. 금산 또한 바닷가에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운송의 편리함에 기댄 

때문이었다.



해안의 곶( )이나 섬에 국마장( )을 설치했던 것은, 마필의 운송과 더불어, 기후 

등 관리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겨울철에도 방목하였던 까닭에, 상대적으로 동절

기 기온이 온화한 해변이 유리하였고, 특히 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섬은 

목장으로 적격이었다.

서울은 또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소비시장이었다. 따라서 많은 물자가 서울로 향했고, 

그 경로상에 위치한 거점들은 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서해안에는 그러한 거점 시

장들이 많았다. 금강의 물자가 집산하는 강경이 그러했고, 어청도에 이르는 해역의 물산이 

모여드는 광천도 마찬가지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을 유형별

로 살펴보고, 활용 가능성을 진단해보게 될 것이다

2. 서해안 관련 자원 현황

1) 교통 및 군사 관련 자원

조선시대까지 대규모의 물자는 거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고, 도로 상황도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물자를 육로로 운반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바다와 강을 전통시대의 산업도로에 비견하는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개경을 수도로 정한 이후, 서해, 특히 경기만은 많은 물자가 집결하는 통

로가 되었다. 그 추세는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화되고,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화․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그런데 조선시대 중앙정부 또는 서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산의 많은 부분은 삼남에

서 공급되었다. 따라서 삼남에서 서울 경강( )으로 향하는 뱃길은 위정자들의 큰 관심

이 되었다. 현 충청남도 서해안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 위치한 해양 교통의 요충이었다.

해양 방어의 측면에서도 충남 서해안은 막바지 저지선에 가까웠다. 북으로는 장산곶 일

원, 남으로는 태안반도 일원이 뚫리면, 곧바로 강화도와 교동도에 이르게 된다. 이런 까닭

에 태안반도 등과 강화도 등의 관계는 입술과 이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했다.1)

1) 이와 관련한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우선 충청도로 말하면, 충주(忠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황간(黃澗)․영동(永同)․추풍령(秋風嶺) 등지의 파수하는 형세가 이루어질 수 있

고, 공주(公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금강(錦江)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洪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內浦)나 연해(沿海) 등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은 간단하고 

공은 많은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1594) 9월 16일 

辛卯條>; ‘… 유성룡이 아뢰기를, “… 조종(祖宗) 때에는 진관(鎭管)을 네 곳으로 나누고, 홍주(洪州)는 해적

(海賊)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을 막도록 했는데 유근(柳根)이 충청(忠淸)에 영(營)을 설치한다 하니, 그 뜻

이 좋습니다. …” 하였다. …’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26일 戊午條>; 왕이 <시사청에 나아가> 공홍 

감사(公洪監司) 윤효전(尹孝全)을 인견하였다. …… 윤효전이 아뢰기를, “… 공주(公州)․홍주(洪州)․청주(淸州) 

세 고을은 양남(兩南)의 요충지이며, 게다가 홍주는 양포(兩浦)의 인후(咽喉)인데, …” 하였다. … 『광해군일

기』 권80 6년 7월 17일 丁卯條. 육로를 통한 적을 방비하기 위하여 충주와 청주를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러한 연유로 서해안 곳곳에는 교통과 군사적 목적을 겸하는 국가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선박의 운행을 감시하고 바다를 통하여 접근하는 적을 살피기 위해서는 바다 쪽으

로 돌출한 지형을 선택하여야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여

야 하고, 또한 군사시설 자체가 적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방시설은 돌출된 반도 지형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영( )과 같은 거점 시설은 큰 바다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진

성( )들은 반도 끝 부분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실 반도로 돌출한 해역은 암초가 발달하여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선박의 좌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관련 시설이 있을 필요가 있었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

하는 사찰이나 신당( )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대상이다.

조선 후기 충남 서해의 항로는 사료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뱃길은 

전라도 군산을 지난 후 마량진-원산도-안면도-안흥진-소근진-황금도를 따르는 연안을 따

랐다. 이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적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당진 석문면 난지도리

조선 후기 폐지됨. 뱃길이 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말 의병들

이 봉기한 곳임.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동학혁명 때 패퇴한 농민군

이 이곳에서 활빈당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1905년 홍주의병으로 활

동하였다고 하며, 최근 1908년 당시 의병과 일본경찰의 전투를 벌

였던 기록이 발견되었음. 1987년부터 ‘소난지의병항쟁 추모제’를 

지내고 있음.

당진 송악면 한진리

한진나루

조선초 가 설치되었음. 1980년경까지 내포주민들이 서울

을 출입할 때 이용하였던 대표적인 나루임. 현 나룻터는 나룻배가 

으로 바뀐 후에 옮긴 곳으로, 원래는 서북쪽 절벽 아래에 있었

다고 하고, 그 주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짐

아산 인주면 공세리
는 도 지정 기념물 제21호임. 충청도 여러 고을의 

를 거두어 서울로 운송하던 대표적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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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다

뱃사람들이 지날 때 향을 피워 기도하므로, 이라 함(

) 이 외에도 토

정 이지함, 또는 청일전쟁과 관련된 전설이 있음 <『만기요람』>

한편 해로상에서는 험로가 있어서 난파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해

역이 경기만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었던 황해도의 장산곶과 충청도 태안의 안흥량, 그리

고 한강 하구에 위치한 경기 강화도의 손돌목 등이었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을 이

루었던 삼남의 세곡과 아울러, 서울 권문세가의 농장에서 거둔 수입을 운반하는 경로상에 

있었던 안흥량과 손돌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2)

서애 유성룡과 잠곡(潛谷) 김육(金堉)이 제기하고 있다. 『만기요람』 軍政編 4, 關防 忠淸道條 柳成龍所論; 

同 金堉所論.



손돌목과 안흥량의 험로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운하 굴착공사였다. 손돌목

의 경우, 강화해협의 험로를 피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무신정권 하에서 최이( )에 의하

여, 그리고 조선시대 김안로( , 1481~1537)에 의하여 김포운하를 굴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3)

한편 안흥량은 신진도( )와 마도( )를 거쳐 관수각( )과 가의도( )에 

이르는 해역( )을 말한다. 안흥량에는 암초가 많고, 또한 좁은 수로로서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웠다.4) 따라서 조수의 차가 심하지 않은 밀물을 기다

2) 忠淸道內浦泰安西有安興串 亦如長山之斗入於海 海中雙峭起 而舟從兩石間 過去船人甚畏之 惟此南北二串 屹然相

對於海中 而舟行到此多敗 然全羅慶尙忠淸三道 則賦稅皆漕至京師 故水道皆置漕軍 歲內鱗次輸運 且京城諸宮家

及士大夫家 無不置庄土於三南 皆仰其轉輸 船人水路慣熟 而商賈亦多視安興 如履門庭矣.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3)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金浦掘浦條.

4) 관수각은 관장목[冠丈項 또는 關障項]이라고도 했다. 1872년 간행된 「泰安地圖」(규10422)에는 관장목이 태

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변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섬[小島]과 암초[大礁] 사이의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만

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한편 지령산에 있는 安波寺는 조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립한 사

찰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佛宇條. 주민들과의 면접에 따르면, 관장목과 소원면 모

항리 속칭 ‘유리곶’에 이르는 해역의 물살이 급하다고 한다.

( )
서천 장항읍 장암리

도 지정 기념물 제97호. 조선초 가 주둔하던 곳으로, 고려

시대 과 관련된 이라는 가 있다고 했으나, 원래의 

가사는 전해지지 않고, 노래의 유래와 한역한 가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음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서천 서면 마량리 후에 으로 옮김

홍성 결성면 성호리

 (속칭 ‘돌곶이’)

별칭 : 성호나루, 천북나루. 각 의 이 돌아와서 정박하는 곳

임 <『만기요람』>

홍성 서부면 신리 태종 8년 결성현감 김자가 왜구를 물리침 <『만기요람』>

보령 오천면 소성리 도 지정 기념물 제9호. 명승지로 꼽힘 <『택리지』, 『만기요람』>

보령 주포면 고정리

보령 오천면 원산도
군량 창고가 있는 곳으로, 의 가 겨울과 봄에 들어왔다가 

여름에 돌아감 <『만기요람』>

태안 고남면 고남리

 (속칭 ‘영목’)
이 있었음 <『세종실록지리지』>

태안 근흥면 정죽리

도 지정 기념물 제11호. 1905년 을 폐지한 후, 그 자재로 동학

혁명 때 소실된 태안군청 및 부속건물을 복구하였음<『서산군지』

(1927)>

태안 소원면 소근리 2구 도 지정 기념물 제93호.

서산 팔봉면 파지도리 후에 서산 팔봉면 호리로 옮김

서산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황금산(서산 대산읍 독곶리)에서 망일산(대산읍 대산리 속칭 ‘구진’)

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전하였음<『충청도읍지』(영조-헌종 년간) ｢
｣ >

당진 고대면 당진포리 문화재자료 제365호. 조선 후기 폐지됨



려서 건넜다고 하며,5) 최근까지도 이 해역을 경계로 북쪽 어촌은 주로 인천, 남쪽은 군산 

또는 강경을 출입하였다고 한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운하[ ] 건설을 시도하였다.6)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

)과 북쪽 가로림만( )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태안읍 인평

리, 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 지점의 폭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운하공사는 고려 인종 12년(1134)이다. 인종은 내시( ) 정습명

( )을 파견하여 인근 군졸( ) 수천 명을 동원하여 10여 리를 파다가 도중에 중단

하였다.7) 그리고 공양왕 3년(1391)에는 왜구 소탕에 공이 많았던 종실( ) 왕강( )의 

논의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조수에 밀려온 토사로 메꾸어지면서 다시 실패하였다. 고려

조에 약 10리 정도를 굴착하고 남겨진 공사는 조선조의 사업이 된다.8)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이 심한 가운데에도, 태조조에 최유경( )과 남은( )을 현지

에 파견하여 살피게 한 바가 있었고,9) 태종조에 마침내 하륜( )의 발의로, 갑문식(

) 운하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인근의 군민 5,000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

되었고, 불과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완공하기에 이르렀다.10)

태종조에 완공된 운하는 남북의 고지대 5개소에 계단식의 저수지를 축조한 방식이었다. 

즉 천수만 방향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 끝 지점에 길이 270척( ), 너비 130척, 깊이 

6척의 연못[ ]을 만들어 7~8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1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내방축( ), 그리고 길이 47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방

축( )을 쌓았다. 가로림만 방향에도 역시 길이 104척, 너비 62척, 깊이 5척의 연못을 

만들어 3~4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2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북방축( )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방향의 연못으로부터 천수만쪽으로는 길이 2,290

척, 너비 130척, 가로림만쪽으로는 길이 925척, 너비 50척, 깊이 3척의 물길을 내어 고려

조에 완공된 수로[ ]와 연결시켰던 것이다.11)

그러나 굴포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 불과 150석( )을 실을 수 있는 소선( )인 

관계로, 500석을 싣는 조선( )의 짐을 옮겨 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고, 더욱이 천수

5)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주민들은 밀물 때에는 ‘물이 어벙벙하여 배를 저을 수 있다.’고 말

한다.

6) 운하 건설의 역사적 연혁에 대해서는 이종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

이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지』 제7집.

7) 『고려사』 권16, 世家 仁宗 12년 秋7월.

8) 『고려사』 권116, 列傳 29, 王康條;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秋7月條;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

도 태안군 山川條. 이종영이 지적하였듯이, 고려 예종(睿宗)과 숙종(肅宗) 때에도 굴포운하 개착이 있었을 가

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其在前朝睿王肅王 及乎叔世 皆動民疏鑿 夫見其效. 『태

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14일 庚申條.

9) 이 당시에는 암반층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었다. 『태조실록』 권7, 태조4년 6월 戊辰條; 同 권12, 태조 6년 

10월 乙酉條; 同 乙未條.

10)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丁酉條; 同 권25, 태종 13년 정월 壬寅條; 同 2월 己未條.

11)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己未條.



만의 수심이 얕아 대형 조선( )이 운하까지 도달할 수 없었으며, 운하 저수지 안에도 

암석이 있어서 선박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12)

굴포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차선책으로 강구된 것이 의항운하 

건설이었다. 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연안에는 험한 수로 세 곳이 있었는데, 소원면의 잘

룩한 부분, 즉 의항리와 모항리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면 그 해역을 피할 수 있었다.

의항운하 건설 논의는 중종 16년(1521)에 시작되었다. 김전( )과 남곤( )이 굴포

운하 건설을 다시 제기한 상황에서, 현지를 답사한 고형산( )이13) 오히려 안흥량 부

근 의항( , 속명 개미목)14)에 운하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고, 호조에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중종이 재가를 하게 되었다.15)

공사는 이듬해 수군( ) 약 3,000명을 동원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 의견이 엇갈

리면서 공사는 4개월만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16) 그리고 중종 30년(1535)에 다시 김안

로( )가 굴포운하의 건을 제기하였고,17) 굴포와 의항의 득실을 재검토한 후 의항운하 

공사가 재개되었다.18)

12) 이 후에도 굴포운하에 논의는 그치지 않았다. 곧 바로 하륜은 운하의 대폭적인 개축을 청하기도 했다. 『태

종실록』 권25, 태종 13년 8월 丁未條; 同 丙辰條; 同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忠淸道都觀察使 

李安愚의 비판 등에 부딪쳐서 결정을 못 내렸고, 공사는 중단한 후 이듬해에 태종이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결

론이 났다.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막상 논의가 재개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태종 14년 8월에 전라도의 조선 66척이 敗沒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고, 다시 하륜이 운하 공사의 재개를 발의하였다.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甲辰條. 태종이 한 때 

태안의 治所였던 굴포운하 부근 蓴城鎭을 방문했던 길에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丁卯條. 그러나 이 역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굴포운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 것은 세조조였다. 안흥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조 7년 

좌의정 신숙주의 주장을 쫓아, 그를 忠淸道都體察使로 하여, 현지를 살펴보게 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다. 『세

조실록』 권25, 세조 7년 7월 丁巳條; 同 8월 甲申條. 이 공사는 태종 10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계속되었으

나, 계속 수로가 메워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3월 丙寅條; 『신증동국여지승

람』 권19 泰安縣 山川條;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安興掘浦條.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는 공사 책임을 맡았던 신숙주의 시(詩)가 전해지고 있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다.

    굴포운하 건설은 현종조에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 8월 癸巳條; 同 9월 戊戌

條; 同 9월 乙巳條; 同 권16, 현종 10년 정월 甲辰條; 『승정원일기』 제212책 현종 10년 정월 초6일 庚子

條; 同 초10일 甲辰條. 송시열을 필두로 하여 굴포운하의 건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좌의정 許積 등이 

반대 의견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결국 면밀한 검토 끝에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얕은 갯벌 때문에 건설이 어렵

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대신에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 육지에 창고를 건설하여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

졌다.

13)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己亥條.

14) 이종영에 의하면, 의항운하의 위치는 소원반도 서쪽 끝자락에 있는 국수봉과 대소산(大小山) 사이의 수유동

(水踰洞, 속칭 무내미) 협곡이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

지』 제7집. p.111.

15)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16)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6월 己亥條.

17) 『중종실록』 권80, 중종 30년 8월 己亥條.

18) 이와 관계된 『왕조실록』의 기사는 아래와 같다.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同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同 己卯條; 同 11월 戊寅條; 同 권83, 중종 32년 2월 丁巳條; 同 권84, 중종 32년 4월 甲寅

條; 同 乙卯條; 同 권85 , 32년 7월 甲午條; 同 10월 甲戌條; 同 권 88, 중종 33년 9월 丁酉條; 同 戊戌條.



당시 보고에 의하면,19) 의항운하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단축되는 것은 아니나,  

안흥량의 위험한 4곳 가운데 3곳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지 답사에 의한 보

고에 따라서 15~50세의 승려 약 5,000명을 동원하였고, 그 보상으로 호패( )를 지급하

는 조치가 취해졌다. 공사는 중종 32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약 5개월만에 준공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흙으로 메워져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20)

뱃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본래 안면도는 남면과 연륙

되어 곶을 이루었다. 그러던 중 조선 인조조에 태안의 아전 방경잠( )21)이 충청감영

에 진정하여,22) 현재의 안면도와 남면 사이를 끊어서 운하를 완성하였다.23) 그 결과 안면

도의 내해( )인 적돌강의 배가 직접 서해로 통하게 되어 안면도를 도는 200여 리의 뱃

길을 단축하였다. 그 운하를 일명 ‘백사수도( )’라고도 한다. 두 운하가 완공된 결

과, 태안반도를 경유하는 조운로는 ① 안면외해, 그리고 ② 안면내해[천수만] - 백사수도 

- 의항운하로 이원화되었다. 내해를 이용하는 경우 외해의 거친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이점

이 있었다.

그러나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뚫는 운하가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뱃길은 안전은 보장

되지 못했다. 이러한 파선( )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를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이미 세조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

으나, 조창( ) 건설은24)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효종 10년 3월에 착공되었다. 안민창사

목( )25)으로 구체화된 육운( ) 방식은 얼마 간 계속되었으나, 갯벌이 발달하

고, 운반을 위하여 많은 민력(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래 가지는 못한 듯하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된 운하 유적의 위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19)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20)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9월 27일 丁酉條. 현재까지 의항운하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 『여지도서』, 『해동지도』 등의 관찬 지도에 의하면 의항운하를 경유하는 항로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무너진 시설은 복구하는 법령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의항운하는 조선후기까지 부

분적으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1) 『만기요람』에 의하면, 泰安郡吏房景齡이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22) 안면도의 백사수도를 굴착한 일에 대해서도, 당시 충청감사 김육(金堉)이 주도했다는 설과 영의정 김유(金瑬)

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 참고로 김육은 인조 16년(1638) 6월 25일에 충청감사로 임명되었다가 2년 후 인

조 18년 3월 14일에 좌부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인조실록』권36, 인조 16년 6월 丙辰條; 同 권40, 인조 

18년 3월 乙未條.

23) 토정 이지함이 안면도의 산수를 좋아하여 자주 들렀고, 뒷줄기를 파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는 전설이 전

해진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서산군지』(1927) 古蹟條. 토정 이지함은 배를 타는 것

을 좋아했다고 한다. 『율곡전서』 권30, 만력 6년(1578) 7月條. 그런 때문인지 서해안 곳곳에는 토정과 관련

된 전설이 많다.

24) 『세조실록』 권1, 세조 원년 윤6월 癸酉條.

25) 『비변사등록』 제28책, 현종 10년 2월 초10日條.



태안 태안읍 인평리․도내리와 서산 팔봉면 어송리․태장리 경계

태안 소원면 의항리와 송현리 사이

태안 안면읍과 남면 경계

2) 옛 포구와 장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던 관계로 장시도 발달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포구에 

위치한 갯벌장[ ]이다. 『택리지』에는 아산( ) 공세호( ), 덕산( ) 유궁포

( ), 홍주( ) 광천( ), 서산( ) 성연( ) 등을 장삿배가 닿는 곳으로 들고 

있으며,26) 뱃길이 편리하고 서울과 가까운 관계로 물산을 운송하는 데에 힘입어 부유한 

집안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보령( )의 청라동( ), 홍주( )의 광천( ), 해미

( )의 무릉동( ), 남포( )의 화계( )를 들고 있다.27)

당시 군사시설이 바다로 돌출된 지형의 후면에 위치한 반면, 물자를 반입하는 포구는 내

륙 깊숙한 곳의 갯벌에 자리잡았다. 조수( )의 힘을 빌어서 화물을 선박으로 운반하고, 

되도록 육상에서의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한강이나 금강과 같은 큰 하천의 경우, 썰물 때에도 조수의 영향이 미치는 

지점에 있는 포구는, 물산의 입․출입이 활발한 대표적 거점 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했던 것

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밀물 때를 이용하여 내륙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전통 한선( )이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인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금강 및 삽교천․무한천에서는 중․상류까지 배가 거슬러 올라갔고, 광천

만․대호지만 등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만( ) 깊은 지점까지 선박을 운행하였다. 금강의 경

우, 썰물 때에도 바닷배를 이용하여 항해가 가능한 강경포구에 정박하였고, 다시 강배로 

옮겨 실어서 공주-부강까지 거슬러 올라갔다.28) 입포․강경․논산․은산․공주․대평․부강 등 금강

변의 큰 시장은 모두 뱃길에 힘입은 포구장의 성격이 강하였다.

삽교천과 무한천에서도 중류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일제시대까지도 삽교천의 구만

포, 무한천의 신례원까지 소강(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뱃길을 이용하여 무한

천변의 예산장은 대규모의 집산지로 성장하였다.29) 대천장(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또한 

구만포의 배후 장시로 볼 수 있다. 서해안 곳곳에 발달한 만에도 크고 작은 장시가 개설되

26) 內浦則牙山貢稅湖德山由宮浦 水大而源長 洪州廣川瑞山聖淵 雖溪港而通潮 故並爲商船居留轉輸之所. 『택리

지』 卜居總論 生利條.

27) 忠淸則保寧靑蘿洞洪州廣川海美武陵洞藍浦花溪 俱多世居富厚者 且隣比諸邑海道便近 故京城士大夫 皆仰其轉輸

之利 雖無深山巨谷 以海隅地僻 兵戈初不入 故最稱福地. 『택리지』 卜居總論 山水條.

28) 朝鮮總督府 農商工部水産局, 1910, 『韓國水産誌』 3권, 朝鮮總督府印刷局,

29) 호서은행의 설립은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 있었다. 대표적인 서해 해산물의 집산지였던 광천장이다. 

이처럼 충청남도에는 뱃길과 관련한 장시가 번성하였고, 일제시대까지도 쇠퇴하지는 않

았다.30) 일제시대였던 1922년과 1938년 당시 충청남도 주요 재래시장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금강

수계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부여군 은산면 

논산군 강경읍 ․
논산군 논산면 

공주군 공주읍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삽교천

무한천

수계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홍주장은 삽교

천 배후장시의 

성격이 강함

예산군 고덕면 

홍성군 홍주면 오관리

서해안

서천군 서천면 군사리

판교장은 서해

안의 배후장시

의 성격이 강함

보령군 주산면 

보령군 대천면 대천리

홍성군 광천면 광천리

서산군 서산면 읍내리

서천군 동면 

내륙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리

아산군 온양면 온천리

아산군 온양면 읍내리

부여군 

공주군 광정면 광정리

천안군 천안읍 읍내리

천안군 병천리

청양군 청양면 읍내리

   * 자료 : 1922년 (조선총독부, 1924, 『 の 』)

           1938년 (문정창, 1941, 『 の 』, )

그러나 일제시대 철도와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육로를 통한 운송이 확대되었고, 한국전

30) 일제시대의 주요 포구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汽船의 정박지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기선은 인천을 기점으

로 하여, 屯浦 (조선조 아산현 소속; 현재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頓串 (조선조 德山;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富里浦 (일명 사발포, 조선조 沔川; 당진군 우강면 江門里), 漢津 (조선조 洪州;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古波

島 (조선조 泰安;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安興津 (조선조 泰安;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水營 (조선조 保寧;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於靑島 (조선조 洪州;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 등지에 정박하였다. 朝鮮總督府 農商

工部水産局, 1910, 『韓國水産誌』 3권, 朝鮮總督府印刷局, p.585. 이 포구들은 조선시대 津․營․倉 등이 설치

되었거나 장시가 있었던 교통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쟁 이후 한강 수운이 폐지되면서, 뱃길 주변의 포구와 시장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홍수 방지를 위하여 금강과 삽교천 하구에 방조제 건설되면서 옛 포구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서해안에 연한 경우에도 자연적인 퇴적과 아울러 20세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옛 포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3) 금산(禁山)과 국마장(國馬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산( ) 또는 봉산( )이라는 이름

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송림지대로 황해도 장산곶 및 전라도 변산과 함

께 안면도가 유명하였다.31) 금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었을 

터이고, 그 구체적인 지점을 모두 알 수는 없되, 대체적인 내역은 ꡔ만기요람ꡕ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32)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膓

공 충 도

 20

 73  2

 51

전 라 도 142   3 145

경 상 도  65  14 264 343

황 해 도   2   2

강 원 도  43  43

함 경 도  29  29

계 282 60 293 635

그런데 『만기요람』에는 각도의 봉산( ) 현황에 바로 이어서, 유명한 송산( )을 

기록하고 있다.33) 호서의 안면도를 비롯하여, 호남의 변산( )․완도( )․고돌산( )․
팔영산( )․금오도( )․절이도( ), 영남의 남해와 거제, 해서의 순위( )․장산

( ), 관동의 태백산․오대산․설악산, 관북의 칠보산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백두대간의 산악 외에는, 모두 서․남해안의 섬들이다. 이 또한 

운송의 편리함 때문이었다. 태안이나 서산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거니와, 충청도의 많

은 도서를 관할했던 홍주목에 봉산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관용목재로 사용하는 황장목의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조선후기 전선( ), 조선(

31) 안면도는 세종 연간에 이미 봉산으로 정해진 듯하다.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32) 『만기요람』 財用編 5, 松政 各道封山條.

33) 『만기요람』 財用編 5, 松政 著名松山條.



), 강화에서 임금이 타는 정자선( ), 운석선( ) 등의 선재( )는 물론이요, 

목재까지도 비변사에서 직접 벌채하여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34)

호서에서는 선박을 만드는 목재는 안면도에서 많이 조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만기

요람』에 의하면 아산현감이 순영( )에 보고하면, 호조를 거쳐 비변사에서 수영( )에 

관문( )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35) 이에 따르면 아산현감이 조선( )의 건조를 맡

고36) 수영( )에서 감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아산의 공세곶은 충청도 대부

분 군현의 세곡을 운송하는 곳이었으며, 안면도의 송림은 수영( )에서 관할했기 때문이

다.37)

이러한 금송정책으로 송림이 우거졌던 안면도는 구한말에서 해방 직후까지의 혼란기에 

‘도끼자루 하나만 있으면 먹고살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막상 조선조에도 소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쓰려했던 염한이[ ]를 비롯한 주민들과 우거진 송림을 보존하여 목재로 

쓰려했던 정부 사이에서는 숨박꼭질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다 금산( )까지도 절수(

)받으려는 궁방( ) 등의 노림수가 있었으니, 안면도 땅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38)

궁방 등에서 안면도의 땅을 허급( )받으려 했던 것은 경작할 토지를 확보할 목적도 

있었으나,39) 오히려 풍부한 산림을 이용한 염밭[ ] 경영에 있었던 듯하다. 주지하다시

피 20세기 천일제염법( )이 도입된 이후에도, 거의 1960년경까지 우리나라에서

는 자염법( )에 의하여 꽃소금[ ]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소금 생산을 위해서는 막

대한 연료가 필요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송림이 우거지고 갯벌이 발달한 안면도는 소금가

마[ ]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이런 까닭에 안면도로 몰래 잠입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국가에서는 엄격한 주민을 쇄출

하는 등 금송( ) 조치를 취하여 송림 보호에 노력하였다.40) 그러나 생계를 도모하려는 

유민( )이나 막대한 이익을 꾀하는 궁방( ) 등의 세력가는 물론이요, 국가에서도 재

정의 확대를 위해서 염분 경영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절충한 조치

가 잡목 또는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 ]를 매각하거나 자염용( ) 연료로 활용하

는 방안이었다.41) 그리고 정조 16년 충청도 기근 때에는, 구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관의 

34) 『만기요람』 軍政編 1, 備邊司 所掌事目 松政條.

35)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船材漕復米布退船條.

36) 『정조실록』 권 42, 정조 19년 정월 7일 庚寅條.

37) 『비변사등록』 숙종 20년 7월 15일조의 湖西水營所管 安眠島培養船材事目.

38)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8월 3일 丁未條; 『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4월 1일 戊戌條. 숙종 3년의 논

의는 明安公主房에서 절수받으려 했던 일을 말하며, 영조 6년의 논의는 司圃署의 절수 논의를 말한다. 『비변

사등록』 제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9월 14일조.

39) 水營에서 송림을 看養하기 위하여 파견한 山直의 경우는 경작할 토지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숙종 3년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토지 30결의 경작을 허가하였으나, 암암리에 그 면적이 확대되었던 듯하다. 『비변사등록』 제

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9월 14일조.

40)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정월 16일 辛巳條; 同 권6, 

세조 3년 2월 25일 己未條; 『선조실록』 권19, 선조 18년 4월 29일 庚午條; 『영조실록』 권30, 영조 7년 

11월 22일 辛巳條;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10월 29일 丁亥條.

41)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정월 17일 辛巳條;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정월 10일 戊辰條;『정조실



감독 아래 민간이 소금을 굽는 일을 허락하기도 하였다.4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산과 태안 일원의 송림이 우거진 독특한 경관은 위와 같은 금송

정책( )의 결과로 형성된 역사적 경관이다. 그런데 현재 안면도 외에 금산으로 관

리되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조선 말 이후 정부의 관리

가 소홀해지면서 옛 경관을 유지하는 곳도 많지 않다.

국마장 또한 서․남해안에 집중 설치되었다. 선초 중앙정부에서는 원( )나라의 직영목장

이었던 제주도의 예에 따라 전국 각지에 국마장( )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마장은, ① 

겨울철에도 방목( )할 수 있게 기후가 온화하면서도, 또한 물과 풀이 풍부하고, ② 비상

시에 손쉽게 운송할 수 있게 서울에서 가까우며, ③ 맹수가 출몰하지 않고, 또한 말이 산

림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서․남해안의 

도서( )가 대거 국마장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서울과 가깝고 섬과 곶( )이 발달한 내

포 일원도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태안반도에 설치되었던 국마장 현황은 효종조( ) 허목( )이 사복시( ) 제조

( )로 있을 당시 만든 「목장지도( )」43)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각도

의 목장 총수( )는 제주목장( )을 합하여 138소( )였는데, 대부분 폐지되고 53

처( )만이 설장( )하고 있었다. 국마( )의 수는 총 20,213필( 6,939필, 

13,274필)로서 5,178명의 목자( )가 돌보고 있었다. 그 중 공청도( )에는 4읍( )

에 10목장이 있었고, 설장( )한 곳은 3처( )였으며, 총 613필( 167필)의 마필을 

705명의 목자( )가 사육하였다. 그 마필과 목자의 수가 각각 3%와 13.6%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은 수의 마필을 사육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주도의 목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

던 탓도 있었으나,44) 임진왜란 이후에 군제( )가 다시 바뀌면서 많은 수의 국마장이 폐

지되었기 때문이다. 효종조( )의 공청도 국마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록』 권30, 정조 14년 7월 1일 己卯條.

42)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2월 26일 庚寅條.

43) 『목장지도(牧場地圖)』 국립중앙중앙도서관 古20650.

44) 제주도의 목장에서는 1,386명(26.8%)의 목자가 총 12,821필(63.4%)의 말을 사육하였다. 제주도 목장을 제

외했을 때에는 공청도의 마필과 목자의 비율은 각각 8.3%와 18.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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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묘역이 있는 관계로 절수되었다고 전해짐

⑵ : 현재 태안군 이원면 관리( )로 추정된다.『서산군지』(1927) .

⑶ : 『서산군지』(1927) 고사조( ).

⑷ : 현재 태안군 남면 진산리( ) 속칭 ‘장군벌[장문벌, 진벌]’로 추정된다. (

…. 『서산군지』(1927) )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도 국마장은 모두 내포지방에 위치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폐( )를 거듭하던 국마장은 숙종조를 고비로 점차적으로 폐지되었고, 충청도에

서도 면천군의 창택곶 목장, 태안군의 이산곶 목장, 서산군의 대산곶 목장, 홍주목의 원산

도 목장만 남았다.

폐지된 목장 토지는 조선후기, 특히 숙종조 이후 많은 분란을 야기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

다. 목장이 해변의 평탄한 지역에 있었던 관계로, 왕가를 비롯한 권력층들이 절수( )받

으려 하였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전( )으로 경작하려 하였으

며, 주민들도 토지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숙종조에 폐지되어 왕가에 

절수된 목장의 토지는 안면곶 목장 뿐인데, 나머지의 목장은 둔전으로 경작되었거나 주민들

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목장 토지는 그후로 활발하게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국마장 가운데 관심을 끄는 곳은 원산도 목장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바로 인접

해 있고, 조선조에 국마장과 아울러 원산진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령의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수군우후( )가 조운선( )의 호송을 책임졌던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이

다.45) 이렇듯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던 까닭에, 숙종 42년(1716)에는 안흥원산창(

45) 『충청남도지』 (187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用川面 元山島에 있으며, 前水의 虞侯가 있다. 매

년 3월 초1일에 (漕船을) 護送하고 9월 초1일에 돌아와서 水營으로 간다. 甲寅年(1854)이 되어 巡營自辟軍官



)을 설치하고, 안면도의 둔세( )를 유치하여 섬주민들을 위한 환곡( )을 만들기

도 했던 것이다.46) 이와 관련하여 원산도에 이웃한 삽시도가 국가에서 어린 사슴을 방목

하던 곳이라는 점도 염두해 둘 만하다.47) 

3. 서해안 관련 자원 활용방안 검토

현재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발맞추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으

로 서해안시대가 열렸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다.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산업발전이,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또한 지역문화가 지역경쟁력의 한 

요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수는 없다.

특히 어느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

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역사문화적 자원보다 나은 것은 드물다고 생각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해안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자원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해안 옛 뱃길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은 차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판단된다. 다만 이름난 경승지로서, 고승이나 명현들이 방문했던 자취들만 전하는 

동해안과 비교했을 때, 서해안의 문화유적은 색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서해 연안은 20세기 이전 가장 활발했던 교통로서, 수많은 사건이 발발했고, 그와 관련

된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민초들의 생생한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예를 들자

면, 동해 울진의 망양정이 송강 정철과 겸재 정선이 잠시 들렀다고 한다면, 광천 포구는 

뭍 뱃사람들이 화물을 실어 나르고 젓갈을 매매했던 장터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명사들이 왕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긴 까닭에, 관련 조사와 연

구가 진행되었고, 또한 상당 부분 복원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반

면 민초들의 생활의 근거지였던 서해 연안의 민속적 역사자원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였고, 

관련 자원도 방치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서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활

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 서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고, 혹 알려졌

다 하더라도 방치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면도 영목의 경우, 조선초 수영( )이 있었던 사실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대표적

으로 元山別將을 삼아 호송토록 하였으나, 己巳年(1869)에 다시 別將을 혁파하고 水虞侯로 하여금 예전처럼 별

장의 예에 따라 나가도록 하였다. 호송의 책임을 전담하는 바, 사고가 발생하면 우후에게 책임을 논하게 된다.’

46) 『만기요람』 財用編 6, 諸倉 安興元山倉條.

47)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인 해변 횟집으로 유명할 뿐이다.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원산도에 원산진이 설치되어 수군 

우후( )가 근무하였다는 사실, 또는 한진 앞바다의 영웅바위가 뱃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던 곳이라는 사실 또한 알려진 바가 없다. 안면도 금산( )은 다만 해변에 가까운 

자연휴양림으로 유명할 뿐이다. 우리 나라의 거의 유일한 운하유적지 굴포운하 등도 안내

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논으로 경작되거나, 혹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우선 해당 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헌사료의 검토 및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의 문화재 지정, 유적지에 대한 소개 및 안내판 설치 등은 가장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조사․연구의 결과는 교육 및 홍보자료로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개별 자

원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해안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

로 본다. 현재 서해안의 문화적 특성이 널리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자원을 유형

별로 묶어서 소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 및 홍보자료의 발간의 경우, 지

역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또는 소개책자 등 

수요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됨은 물론이다.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운하 유적, 관방 유적 및 그와 관련된 제사처와 종교시설 등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식

생이 양호한 금산( ) 등은 보존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도로변 곳곳에 재래종 송림이 남아 있어서 독특한 경관을 유지하는 

서산과 태안의 경우에는, 옛 금산과 연결된 지역 이미지 구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 지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련 자원을 소개하는 안내판의 설치, 관련 조형물이나 

전시관의 설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서해안의 경우, 지금까지 관련 도로망이 정비되지 못

하여 유적지의 위치는 물론, 진출입로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적지 입

구의 진출입로의 표시, 간략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 조형물의 설

치나 전시관의 건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면도 개발과 더불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안면도 휴양림의 경우, 과거 금산( )이었음을 표시하는 황장금표( )를 형

상화한 조형물을 세우고, 옛 목수들의 장비나 전통 한선( )들을 더불어 전시한다면, 볼

거리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계 관광코스의 개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동해안을 찾는 경우, 일부 관광객

들은 옛 ‘관동팔경’을 방문하기도 한다. 서해안에서도 옛 명승지를 묶는 코스의 개발, 또는 

새로운 명소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영목, 원산진, 오천성, 안

흥성 등 옛 진성( )과 포구가 이웃한 곳 가운데 경관이 빼어나거나 낚시터로 유명한 곳

이 많으므로, 이를 테마 코스로 유형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광역에 걸친 테마 관광코스는 물론이고, 인접한 자원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

하여야 한다. 현재 안면도의 경우, 해수욕장-서해 낙조-휴양림의 송림 등이 자연스러운 방



문 코스가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 예를 들어 천수만 유역에서 간월도와 창리 포구-

겨울 철새-굴포운하를 연계하는 방안, 마량리에서 포구와 진성-동백정과 동백숲-해돋이를 

묶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천수만 부

남호에서 선박으로 굴포운하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48) 그러나 이는 

옛 터[ ]에 대한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철저한 고증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연계 코스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효과이다.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졌

을 때, 지역 정체성의 재생산이 가능하며, 친숙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학교의 역사교육자료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또 다른 과제에 속한다. 특히 옛 생활과 관련된 자원이 많으므

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옛 한선의 복원과 운행, 진성( ) 

등의 관련 의례 복원 및 참여, 옛 포구장터 민속의 발굴 및 재연 등등은, 그 가능성과 잠

재력이 큰 자원에 해당한다. 해변가에 위치한 옛 국마장터의 부분적인 재연과 활용도 검토

할 만한 소재가 될 것이다.

48) 옛 운하를 철저한 고증과 발굴을 통하여 태종조에 완성된 갑문식 운하로 복원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

으나,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서해안 자연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Ⅰ. 서론

서해안의 지리적 여건은 생태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1만 2천㎞

에 달하는 해안선, 세계 5대 갯벌자원, 3천2백 여개의 도서, 세계 주 항로에 위치한 항만, 

연 1백조 원의 해양생태가치 등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남한의 육지면적 대

비 해안선길이는 약 129배로 일본 87, 영국 52, 미국 6배 등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

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안은 지형 및 지세, 기상, 해상 등 그 자원특성이 달라 각 해안별 

관광개발을 특성 있게 개발할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 행

태 변화를 보면 개인 내지 소규모화, 

장거리화, 동적 성향, 개성화 등을 특징

으로 볼 수 있으며, 해안에 대한 관심

과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도구가 

많이 발달하고 보급되고 있어서 해안관

광에 대한 여건조성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외를 막론하고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

가고 있다. 유엔은 생태관광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1998년 7월 유엔총회에

서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

정한 바 있으며(Resoultion, 1998/40), 

<그림 1>  연구대상지역



국내에서도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특정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을 위한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을 대상

으로 하여, 국민의 여가실태, 여가행태에 알맞은 활용방안으로 서해안지역의 자연자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서해안 지역은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으로 한정한다. 

Ⅱ. 국민 여가실태 및 전망

1. 국민여가실태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 까지 13일간 통계청이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전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필수활동을 위해 10시간 18분(43%), 일하는 데 8시

간 42분(36%), 여가활동에 5시간(21%)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이중 

여가시간으 활용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의 이용이 2시간 23분으로 가장 많다.

<표-1> 국민여가활용실태

     단위(시간 : 분)

전체
필수

시간

의무

시간

여가

시간수면 식사 기타 취업일 가사 학습 이동

대중매체

(T.V.신

문 등)

교제 취미 기타

24:00 10:18 7:47 1:33 0:58 8:42 3:43 1:56 1:28 1:35 5:00 2:23 0:53 0:52 0:52

자료: 통계청(1999)

2000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서도, 여전히 여가시간활용이 TV시청이나 휴식, 

수면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휴식 이외에 능동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으로는 무엇보다 여행의 비율이 

높다.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13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2001 국민여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1년 한해동안 국내여행에 나섰던 전체 국민은 3,600만 명, 관

광으로 지출한 총 비용은 12조 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여행자들은 

당일 및 1박2일 이상의 여행을 합쳐 1인당 8.73일 동안 국내 관광을 했고, 1인당 6.05회 

여행을 떠났다. 경비는 여행자 1인당 연간  33만2천5백40원을 쓴 것이다.

1999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면 2001년에는 여행자 1인당 여행 일수는 1.15일, 

비용은 8만7천7백90원이 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도별 관광참여율을 보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민관광여행총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감소를 보여 1999년에는 약 2억 7천 2백만 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약 3

억 2천 8백만 명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여행참여율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2. 국민여가전망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이 확보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존의 관람형에

서 체제형의 시간소비형 여가패턴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여행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당일여행보다는 1박 

2일 이상의 숙박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야외휴양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적 미

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각종 체험형, 모험형 여행과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의 특수화된 여

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강미희,2001).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래프팅, 암벽타기, 트레킹(trekking),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같은 

모험여행을 비롯해 다양한 해양스포츠의 인기도 20-3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대될 것

이다. 반면 중장년층은 자연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촌관광이나 주말농장을 중

심으로 한 야외휴양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자연학습과 현

장체험을 위한 수요도 발생할 것이다.

휴식을 취하거나 먹거리 혹은 볼거리를 즐기고 동반자들의 친목을 다지는 욕구에서 나아

가 지적인 여가를 보내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가를 통한 학습화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즉 사람들의 지적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제의 소규모 동호회를 중심으로 문화

형, 학습형 관광의 수요 또한 증대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욕구는 생태관광이나 문화

관광 같은 교육적 요소가 가미된 여행에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한국휴양학회에서 2002년에 실시한 전국 5대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행중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여유롭게 쉬기” 외에 

“자연관찰, 문화/역사체험 여행”등의 수요 또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

중 행동양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산이나 바다 등 자연지역이 주요 여행대상지가 되어왔

으나 그곳의 자연이 배경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배움과 느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다르

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자연지역에 대한 방문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특히 생태관광에 대한 수

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UN이 2002년을 ‘산의 해’,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한 

데서도 자연에 갖는 인간이 관심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은 

관광산업 내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Ziffer, 1989)하였으며, 전체 국제 관광객 수에서 생

태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만 이 분야의 거듭되는 성장은 상업적․학술적 관심을 불

러일으켰다(Higgins, 1996).  



<표-2> 여행 중 선호 활동

활동종류 빈도 퍼센트

여유롭게 쉬기 663 35.4

자연관찰 313 16.7

문화/역사 체험여행 284 15.1

등산, 트레킹 220 11.7

친목활동 158  8.4

모험활동 146  7.8

농장체험  88  4.7

기타   3  0.2

합계 1,875 100

 주 : 복수응답이므로 빈도가 1,000을 초과함.

출처 : 한국공원휴양학회(2002)

Ⅲ. 서해안 자연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1. 서해안 자연자원의 현황

충청남도의 자연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자연공원은 6개소, 자연휴양림은 12개소에 이르고있

어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문관광자원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94개, 지방지정

문화재가 314개, 문화재 자료 283개 등 총 791개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통민속

마을은 1개소, 농촌휴양자원으로는 휴양단지 2개소, 관광농원 52개소, 민박마을 25개소 

등 총 73개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의 관광자원의 성향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충남지역의 지역적, 자연환경적, 역사적 여건을 고찰하여보면 충남관광의 매력

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역사문화 매력, 지역축제매력, 생태관광의 매력점으로 구성되

었다.

이들 매력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각각의 매력점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3> 충남지역 관광매력 방향 

생태체험매력

역사문화매력

지역축제매력

서해안의 자연자원의 종류와 규모는 다양하고 크다.1)

2. 서해안 자연자원의 활용 방안

1) 서해안 자연자원 현황

1. 지정 문화재

◆ 태안군 ◆

♠安眠島의모감주나무群落(천연기념물138호)   ♠卵島괭이갈매기繁殖地(천연기념물 334호) 

♠泰安薪斗里海岸砂丘(천연기념물 431호)      ♠瑞山安眠內波水島 (시도기념물  64호)

♠泰安興住寺은행나무(시도기념물   156호) 

◆ 보령시 ◆

  ♠외연도의상록수림 (천연기념물  136호)     ♠보령장현리귀학송 (시도기념물  159호) 

◆ 서천군 ◆

  ♠마량리동백나무숲 (천연기념물  169호)      ♠서천신송리의곰솔 (천연기념물  353호) 

◆ 예산군 ◆

  ♠예산대흥향교은행나무 (시도기념물   160호)

◆ 당진군 ◆

  ♠당진송산면의회화나무 (천연기념물  317호)   ♠면천은행나무 (시도기념물  82호) 

2. 충남 지역의 갯벌 현황 

   충청남도의 갯벌현황 - 이 지역의 갯벌은 태안군의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로림

만 내측의 소규모 만에는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천수만의 입구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측 

수로를 따라 올라가면 내측 깊숙히 남북방향으로 독립된 갯벌이 분포되어 있다.

   보령․서천지역은 해안을 따라 갯벌이 고르게 발달하여 있으며, 비인만에서 장항항 부근까지 비교적 넓은 갯벌이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군산․장항 외측해역의 유부도, 개야도 주변에 비교적 넓게 독립된 갯벌이 분포되어 

있으며, 내측의 소규모 갯벌은 금강댐의 영향으로 갯벌 및 사주의 이동이 나타난다.

   충청남도의 시․군별 갯벌면적은 <표>와 같다.  

      <표> 충청남도의 갯벌분포현황                    (단위: ㎢)



 서해안의 자연자원의 종류와 규모는 다양하고, 또한 이들 자원을 인문적인 자원과 연계한 

활용방안의 검토도 이루어져야하나 본고에서는 생태관광의 측면에서 그 이념을 살펴보면

군별 현황 비율

당진군 28.4 9.3

서산시 67.9 22.3

태안군 102.1 33.6

홍성군 9.8 3.2

보령시 32.7 10.8

서천군 63.3 20.8

계 304.4 100

3. 사구

■태안반도의 사구 분포

   전국적으로 약 150여개의 사구가 분포되어 있고, 그중 태안해안 국립공원내 크고 작은 사구가 총 23개소

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태안해안사구의 전체 면적은 5㎢로 이중 100,000㎡이상 규모 사구로는학암포, 

구례포, 만리포, 어은돌, 몽산포, 청포대, 마검포, 백사장, 삼봉, 기지포, 바람아래가 있습니다.

4. 국도립(군립)공원 

▶ 가야산   (서산시)       ▶ 팔봉산   (서산시)        ▶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군)

▶ 오서산   (홍성군)       ▶ 용봉산   (홍성군)        ▶ 덕산도립공원   (예산군)

5. 계곡 

▶ 화장골계곡     ▶ 명대골계곡     ▶ 심연동계곡 (보령시)   

6. 호수.등

▶ 냉풍욕장   (보령시)      ▶ 삽교호   (당진군)

7. 해수욕장

 ■태안군

  가의도  /  신진도  /  두여해수욕장  /  학암포해수욕장  /  천리포해수욕장  /  이원반도  /  꽃    지해

수욕장  /  파도리해수욕장  /  방포해수욕장  /  몽산포해수욕장  /  삼봉해수욕장  /  안면    도(安眠

島)  /  갈음이 해수욕장  /  구례포 해변  /  만리포해수욕장  /  연포 해수욕장  /  의항    해수욕장  /  

청포대해수욕장  /  기지포해수욕장  /  꾸지나무골 수욕장  /  달산포해수욕장  /     바람아래해수욕장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  삽시도  /  오천면 고대도  /  오천면 효자도  /  원산도  /  죽도  /  무창포해    수

욕장  /  외연도  /  장고도  /  호도해수욕장    

 ■서산시 - 고파도       ■서천군 - 춘장대 해수욕장   

 ■홍성군 - 죽도         ■당진군 - 난지도해수욕장  

8. 자연휴양림.수목원

 ▶ 안면도자연휴양림  /  천리포수목원  / 청산 수목원 (태안군)    ▶ 희리산자연휴양림 (서천군)   ▶ 용

봉자연휴양림   (홍성군)      ▶ 성주산자연휴양림   (보령시) 

9. 자연생태관광지 

   ▶ 왜목마을 해돋이  /  대호방조제(철새도래지) (당진군)   ▶ 천수만(철새도래지)   (서산시)

   ▶ 마량포 해돋이  /  금강하구둑  /  마량리 동백나무숲  / 신정리 갈대밭 (서천군) 

<해오름>

-황도 해오름   -학암포 안뫼 해넘이   -몽대포구의 해넘이   -꽃지해변의 해넘이(할미,할아비 바위의 낙조)

10 .자연자원 이용 축제

■ 보령시 

   ▶ 보령 머드축제  /  무창포 대하․전어 대잔치

■ 서산시

  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  /  서산 볏대가리 놀이  /  동암리노작놀이  /  팔봉산 감자축제  /   부석 검은

여 태평기원제  /  천수만 철새 기행전  /  국화 전시회

■ 서천군 

  마량포 해돋이축제  /  동백꽃 주꾸미축제  /  전어축제  /  서천 단감축제 

■ 홍성군 

  남당리 대하축제  /  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 

■ 태안군 

  황도붕기 풍어제  /  태안군 수산물 대 축제 및 전국바다낚시대회  /  태안 낭금갯벌 자염축제  /  몽산포 

모래조각경연대회  /  태안 대하축제 



서 충청도 서해안의 여러 관광 매력 중 넓은 범위에서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관광과 어촌관광으로의 방향제시와 더불어 세부적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매력 

증진의 방안 그리고 생태관광상품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하고자 한다.

1) 생태관광

생태관광을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은 관광대상, 관광목적 및 관광활동, 관광 개발과 관리, 

관광의 긍정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사항을 보이고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이 생태관

광의 대상으로 비교적 손상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관광(nature based 

tourism)과 다른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였으며(Sirakaya, et. al, 1999), 뛰어난 자연지역이

나 특이한 야생자원을 가진 지역의 생태계를 관찰하거나 그 지역만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Butler, 1990; Var, 1992). 실제로 이러한 관찰․체험활동은 환경교육

(environmentally educated tourism)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를 긍정적으

로 변화시킨다.  관광개발과 관리의 측면을 보면 생태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광영

향을 최소화하여 생태적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관리(sustainably managed)가 요구되어 진

다(Sirakaya, et al., 1999; Valentine, 1991; Young, 1992).  또한 생태관광자의 관광 활

동 면에서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책임감 있는 

관광활동이 요구된다(Davis, 1989; Shoup, 1989; Ziffer, 1989).  마지막으로 생태관광이 

자연환경 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는 자연체험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자연보전의 필요

성을 느끼게 만드는 교육적인 효과와 관광수입이 지역사회와 자연보호에 환원되는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Butler, 1990).  

Ross와 Wall(1999)은 그들의 연구에서 이론과 실제간의 차이와 더불어 생태관광의 역할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태관광의 역할(기능)은 목적지, 관광객,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연지역에 대한 보호, 좋은 관광경험의 제공, 지역에 대한 경

제적 파급효과를 자원의 보전, 환경 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그들은 개발과 보존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주체로서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여행상품 분류상으로 생태관광상품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접촉하고자 하는 여행

상품으로 특수소재관광상품(SIT)의 하나로 볼 수 있다. SIT는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

는 관광객들이 그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행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동적 관광으로서, 

관광의 질과 그 학습효과를 중요시한다(김경아, 1996).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관광의 정의와 구성요소, 여행상품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 사용될 생태관광상품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보았다.

생태관광상품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여행자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손상되

지 않은 자연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대상으로 생태관광상품 운영자의 가이드 라인에 의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사되는 여행상품이다. 생태관광상품의 구성요소는 교



통수단, 숙박시설, 식사, 관광대상지역(자연, 문화),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환경교육을 위한 

전문가이드라고 볼 수 있다.(최영희2002)  

 

2) 해안관광자원과 어촌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우리국민의 해양관광 참가횟수는 1996년을 기준으로 약 7,2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지출규모도 약 2조 8,145억 원으로 국내 전체 관광시장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관광을 유형별 참가횟수를 살펴보면 비치관광이 성수기 때 

4,600만 명, 해안연관형 관광활동 1,100만 명으로 나타나 성수기의 비치관광이 해양관광

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8). 여가공간의 제공측

면에서 해양은 하절기에 국민에게 해수욕장을 제공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새롭고 다양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추구하는 신세대 탐방객 뿐 아니라 녹색

관광, 생태관광 등 친환경적 해양관광의 경험을 얻고자 하는 국민들의 새로운 관광 욕구에

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성수기기 약 한달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에 집중하는 관광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관광자원의 피해 또한 심각함을 예상할 

수 있겠다.

또한 어촌도 횟집 중심의 먹걸이 위주로 개발되어가고 있는데 어촌의 분위기에 맞는 전

통성이 존중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과 어촌으로 탐방객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2).  

1960년말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프랑스가 지중해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개발, 세

계적인 연안관광지로 만든 것과 같이 충청도의 서해안도 잘 개발하여 주5일 근무제에 따

른 관광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이에 관한 사례로 미국의 비스케인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40만명의 탐방객이 성수기에 몰리지 않고 비교적 고

르게 분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찰, 조류관찰, 자연탐방 등 생태관광프로그램과 함께 야외휴양활동으

로 보트, 캠핑, 교육프로그램, 낚시, 산팩, 수영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도토리자연

공원도 해안경관, 다양한 해양생태계, 사구에 대한 해설, 사구의 역사, 사구동물, 사구식물, 양서류, 해안의 대

규모 해식동, 사구의 농업 등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3>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

구분 해양관광 어촌관광 비고

활동

레크레이션, 스포츠 등 활동적 측성이 

강함. 

해양레져, 스포츠, 휴식, 휴양 등(관

광, 레져 중심)

휴식적, 체험적, 활동이 강함. 생태, 

경관, 사회문화, 산업 등의 체험 위주

(휴양, 교육 중심)

공간

모든 연안 공간(해양 및 해안선 주변, 

주로 지정 관광직다 많이 활용됨. 따라

서 명승, 경관지가 많음)

어촌공간에 국한(어촌어항의 주변지역, 

대부분이 미지정 관광지, 도시 및 관광

수요가 높은 어촌 지역)

형태 해양리조트, 마리나 등 인공적 형태

어촌에서의 자원, 산업, 문화자원을 있

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용하고 즐기는 

활동

특성 환경친화적 좌동

주체 혹은 

관광

주관자

관광사 혹은 해양레져 주관사, 어민은 

보조자 혹은 방관자
어민이 주체

투자규모등 대규모 투자가 많음
기존의 수산관련 투자의 연장 혹은 약

간의 소규모 시설 보완 차원의 투자

시설 대규모 시설이 많음 기존의 여유시설 이용

관광객과의 

관계

어민-매개자(관광여행사 등)-관광객의 

관계가 많음
어민과 관광객의 직접적 접촉이 높음.

대상층 일반관광객 교육, 체험목적의 가족, 동호인, 학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3) 서해안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매력 증진방안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국민 여가 활동 성향이 자연관찰, 문화/역사 체험 여행, 농장체험, 

자연체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환경의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환경교육을 담고 있는 생태관광의 이념적 틀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서

해안의 환경자원의 특성이 이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태관광상품은 이전의 다른 

관광상품이 개발을 통해 편리성을 추구해 온 것과는 달리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활동을 제외하고는 계절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

에서는 생태관광상품의 방향을  크게 휴식형과 체험형, 관찰형으로 생태관광 상품 방향을 

설정하여 각각의 상품별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휴식형 생태관광 상품

휴식형 생태관광상품은 생태관광의 요소 중에서 자연관광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상품 구매대상을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선정하여 서해안의 접근성과 수심

이 얕고 따듯한 장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① 자연휴양림 탐방

휴식형 생태관광상품은 충남에 있는 자연휴양림 12개소 중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6

개소(회리산, 명대계곡, 용봉산, 안면도, 성주, 영인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생태관

광상품으로, 중년층과 노년층 생태관광객을 위한 상품이다. 생태관광상품이 체험형 상품으

로만 구성되어 연령층이 어린이와 청소년 계층에 한 기존의 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노년시대에 대비한 실버관광상품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방향은 자연휴양림의 특성에 맞추어 안전시설과 편안함을 주안점으로 건강과 회복에 중점

을 두도록 하며, 이들 상품 구매자들에게 환경의 유산가치를 확인시켜 주도록 한다.

② 해안에서의  휴양과 보양 

당진군의 난지도 해수욕장과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심이 얕고 수온이 따뜻하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상품으로 다른 해안지역

의 역동적인 특성보다는 안정적이며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3) 상품의 

운용기간은 휴식형 생태관광상품 구성이기 때문에 성수기를 피하고 10월부터 2월에 이르

는 기간에 제공하며, 해안공원에 마련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중년층과 노년층의 

관광객이외의 가족 관광객 유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체험형 생태관광상품

체험형 생태관광 상품은 생태관광상품 구매자의 연령과 체험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상품 구매자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자연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도 적극적 보호자부터 소극적 보호자까지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제시되는 생태관광상품은 스노클링(snorkeling)과 스쿠버다이빙을 포함 한다. 

3) 이러한 보양 휴양 차원에서의 상품개발의 국내외 사례는 ① 보성에서는 해수탕과 녹차탕을 운영하여 매년 흑자

를 내고 있기도 하고, 함평의 해수 찜질은 민간요법으로서 유명하다.②해수온욕시설(일본 에히메현 유게쵸) : 

유게쵸에서는 현재 해수온욕 시설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운동요법외에 온욕시설로서 풀(Pool)을 위주로 하

여 각종 욕탕, 기포 욕탕, 사우나 등이 검토되고 있고, 주민과 방문자에게 각종 요법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역특

산품을 활용한 건강식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③조염(藻鹽)목욕(일본 히로시마현 가마가리쵸) : 가마가리쵸에

서는 예전부터 피로회복에 이용해 온 조염목욕(해조류오 해수를 이용한 사우나 비슷한 것)을 재현하여 이것을 

섬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④아토피 캠프(일본 오카나와현 온나촌) : 후생성이 오키

나와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토피(알레르기)성 피부염 어린이를 위한 캠프이다. 합숙형식으로 행해지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면서 해수요법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돌고래 요법으로 자폐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도 도입

하기 시작하고 있다.



① 갯벌체험4)

 우리나라의 갯벌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산성아 높고 세계적인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경

우가 많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생태자원이다. 기존의 서해안의 갯벌체험은 갯벌의 

자연생성물을 중심으로 한 채취가 주로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갯벌체험 형태5)는 오히려 

갯벌의 황폐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서해안 갯벌체험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갯벌의 환경

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정된 일부지역에서만 갯벌체험을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

다(특정지역 선정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 하여 보면, 서해안의 일정 시설을 이용하여 갯벌 체험 학습장을 조

성하여 특정시설에 갯벌에 대한 환경교육과 자생동․식물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학

습장을 통하여서 일차적으로 갯벌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갯벌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② 포구기행

4) 충청도 서해안의 갯벌은 아산만에서 시작해 천수만을 거쳐 장항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아산만갯벌, 대호갯벌, 

가로림만갯벌, 천수만갯벌, 장항갯벌로 나뉘어진다. 아산만 내에는 아산방조제, 삽교방조제로 막혀진 두 곳이 

대표적인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농토로 변해버렸고 일부만 남아있다. 태안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가로림만내에는 

80㎢라는 비교적 넓은 갯벌이 발달돼 있는데, 굴 양식장, 조개, 특히 바지락 양식이 유명하다. 이곳은 만의 입

구가 좁고 조차가 7m나 되어 조력발전소가 계획되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근처에 석유화확공단이 들어서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태안반도의 가장 서쪽 돌출부에도 소원, 소근, 안홍갯벌 등 몇몇 소규모 갯벌이 있으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천수만 안쪽에 발달했던 1백60㎢의 대단위 갯벌은 80년대 초 서산 A,B지구 간척

으로 인해 사라져버렸다. 비인만에서 장항부근까지 비교적 넓은 갯벌이 발달돼 있고, 유부도, 개야도 주변에도 

독립된 갯벌이 분포해 있다. 충청도해안의 갯벌 면적은 총 5백㎢에 달하지만 당진군 석문지구, 태안군 신진지

구, 서산 A,B지구, 서산 대호간척지, 금강하구둑, 보령․남포지구 등이 간척 또는 매립되어 약 3백㎢가 넘게 사

라졌다. 총 면적의 60%가 아미 파괴된 셈이다.

5) 갯벌체험의 국내․외사례는 

   ①강화도 생태학습장 :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자연기금(WWF)과 아시아 습지 보호협약(AWB)에 등록된 세계 

주요 습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철새번식지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의 생태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화도의 생태학습프로그램은 강화도 남단 장화리에 위치한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련원은 1997년 장화초등학교가 폐교되자 인천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으로 개조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② 전라남도 함평 생태체험학교 : 생태체험학교는 함평군의 주도하에 운

영되며 돌머리 해수욕장과 함평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무료로 참가한다.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내 위

치한 갯벌 생태체험장은 갯벌의 생성과정과 생태, 기능, 중요성 등에 대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③ 

일본 후쯔(Hutsu) 市의 갯벌 조개잡이 체험 : 갯벌조개잡이 어업체험사업은 후쯔 어업협동조합의 자영사업으로 

조합사업의 규칙에 의거 체험어업의 인가를 받아 1965년경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④ 일본 야쯔(Yatus)의 갯

벌: 일본 나라시노시 인근 야쯔갯벌은 과거 광활한 간석지의 일부였던 장소가 1970년대에 주위가 매립되어 동

경만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주택지와 도로에 둘러싸인 면적 액 40㏊의 장방형의 바다이다. 야쯔갯벌은 애쯔갯

벌 공원 내에 위치하며 이 공원은 야쯔갯벌의 자연을 활용한 ‘자연생태관찰공원’으로서 갯벌보전(사람과 자연

이 공생하는 도시조성의 거점), 완충녹지(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거점), 레크레이션(야생조

류와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거점), 환경학습(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거점)을 기본테마로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어촌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2001 5.)



서해안지역에 위치한 포구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태안(안흥항, 신진항, 모항, 만대포구 

등), 서산(상길포, 별천포구, 간월도), 당진, 홍성(남당리 항)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포구기행은 포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상품으

로 구성하고 포구마다의 특성을 살려 관광기념품을 구성해 보도록 한다. 관광객이 포구에 

내릴 경우, 지역내 생태관광코스를 설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하여서 

포구에 대한 유래와 설명을 위한 해설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때는 포구별 방문을 

위한 배를 제공하는 지역주민이 해설가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며, 이는 사전에 

포구기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선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

다. 

(3) 관찰형 생태관광상품

 ① 철새 관찰 

철새관찰은 천수만(서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이듬해 2월

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현재 관찰되는 철새는 천연 기념물인 혹고니, 큰고니, 개리, 흑기러

기, 원앙, 소쩍새, 큰소쩍새, 솔부엉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재두루미, 두루미, 검은머리물

떼새, 흰꼬리수리 등이며 환경교육적 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철새관찰(Bird 

watching)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철새기행전 등의 형태보다는 소규모 관람객(10명 내외)

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 가이드를 결합시킨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가이드가 천수만

의 역사와 새에 관련된 우화를 들려주고, 관찰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천수만 접

근 방법도 버스 등의 형태보다는 도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철새보호와 지속적인 관광개념

에 더 부합할 것이다. 철새관찰의 관광상품화 가능성은 매우 크며, 국내 다른 지역과의 차

별성을 위하여 해설기능을 보강하고 철새 관찰 방법, 철새 관찰 도구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수적이다. 

 ② 사구 관찰

서해안 장곡리 사구지대는 서해안에 발달한 여러 사구들 가운데 사취에 형성된 거의 유일

한 사구로서 길이 약 1km미만, 폭이 200m 이상이 형성되어 있으며, 고남리 일대를 보호

하고 있으며, 미국 동해안에 발달하는 barrier islands형태도 천연의 방조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은 금강과 같은 대하천의 물질 공급과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북서쪽

에 노출되어 있는 사구가 잘 형성되고 있으며, 장곡리 외에도 태안군의 학암포, 천리포, 만

리포, 대난지도, 안면도의 서쪽의 해수욕장들을 들 수 있다. 

사구관찰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품을 구성하며, 환경해설자

를 확보하여, 환경교육 효과를 배가 시켜야 한다. 환경 해설자의 해설을 통하여 사구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증대시키고, 서해안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을 확대시킴

으로서 잠재적인 서해안 생태관광수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③ 야외 관찰 수업- 들꽃 관찰

 서해안에 집중 분포하는 들꽃과 소나무, 은행나무를 주요 소재로 선택하여 홍성 및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도록 한다. 상품구성은 소규모의 주중 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참가자를 7인 이하로 구성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  3개 이상의 코스를  선택하

도록 한다. 또한 식물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하며, 이 들꽃관찰

은 신청이 있을 경우, 초등학교의 학급별 야외 식물관찰 수업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방법도 

고려야  볼 만 하며, 서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들꽃과 소나무, 은행나무 등의 식물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야외 관찰 수업을 떠나기 전에 식물 슬라이드 상영을 통한 교실 수업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를 통한 연계 상품으로는 우리 꽃을 널리 알린다

는 취지 아래 국내 자생식물을 촬영품, 서해안 식물학습을 주제로 한 학습노트를 상품화하

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상품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의 확대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

로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이외의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을 직접 경험하게 하거나 간단한 학습장과 다양한 전

시관 및 전시물 설치하여 시각적․청각적으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서해안 생태관광 상품 개발의 문제점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의 상품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첫째. 기존의 관광개발과의 

마찰을 줄여야하고 둘째. 국내 대부분의 생태관광상품의 독창성이 부족하고, 전문적 환경

해설가의 부족으로 인한 환경해설 기능의 빈약 등이 현실이지만 서해안 나름의 생태관광

상품에 대한 프로그램 또한 빈약한 것이다. 그러나 서해안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연자원

이 풍부하므로 국내외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후 독창적으로 활용가능성은 많다. 이때 또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관광은 지역주민

의 협조가 있을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의 

생태관광상품 주력 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

Ⅳ. 결론



자연환경을 여행하는 것은 종교적/심미적 경험, 평온함, 고독, 자연유희가 중요한 요인이

기도 하고 또한 소음과 혼잡과 같은 일상환경의 모든 현상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주어진 자

연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에 끌리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의 도피가 전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충동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야생자연으로의 여행은 도피충동과 관련된다. 이러한 도피충동은 거주지역의 규

모와 도피욕구의 강도는 서로 강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된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

에서 인간의 환경의식이 점차 강화 향상되면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뿐아니

라 또한 자연환경의 경험 욕구를 강화시키고 있다.(박석희,2000)

이러한 면에서 충청도의 서해안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서울 경기권의 

시장이 확보 될 수 있고 환경의식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 때의 개발은 당연히 보존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 자연자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보존에 

의하여 형성 아름다운 경관, 희귀동식물의 서식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존이 없

으면 그 개발수요는 당연히 사라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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