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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불교사찰은 기본 으로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

를 모신 공간이다. 인도에서 건립되기 시작한 이 사찰은 불교

의 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티벳, 국을 거쳐 한국에 해

지게 되며, 사찰은 건립된 지역의 문화 특성으로 인하여 여

러가지 변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불교사찰의 변형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역시 심

성이표 되는 심공간이며, 심을이루는 상에서가장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인도사찰의 경우 기 사찰의 형식은

스투 (Stupa) 으나, 이것이 타국으로 되는 과정에서 다

양한 형식의 탑 형태가 나타나게 되며, 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게 되면 고다형식으로 바 게 된다.

한, 요성이나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사찰공간은 원형인

인도사찰과는상당히달라진모습을보이고있는데, 이러한

심, 요, 방향은 사찰의 요한 조 원리가 된다.

본연구에서는사찰의시원 형식인스투 가어떤변화과정

을거쳐한국사찰에이르게되었는지를 악하기 한목 을가

지고 개되었으며, 앞에서언 한 심, 요, 방향이라는 3가지

조 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악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Ⅱ. 연구사

지 까지사찰의원형과변형에 한직 인연구는없다.

그러나 Dietrich Seckel(1962)은 일 이 ꡔKunst des Buddhi-

smusꡕ에서 불교미술의 를 다루었으며, 불교미술의 유형과

형태에 하여다양한논의를한바있다. 그러나이연구는주

로 불교미술 에서의 원형과 변형에 한 근으로서 공

간성이나 경 성 등 조경 에서의 연구는 미진하 다.

Dietrich Seckel의 연구 이후 사찰의 원형과 변형에 한 연구

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한국사찰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역

시 사찰공간이나 경 의 원형과 변형에 한 연구는 없었다.

단지 홍 표(1992)의 연구가 신라사찰의 공간형식변화 과정에

하여 연구하 는데, 이 연구에서 인도의 스투 와 국사찰

의 형식성을 연구하여 부분 으로나마 사찰의 원형과 변형에

한 공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한편, 김휘 (1984)은 한국

사찰의 경 성을 상징 측면에서 연구하 는데, 이 연구에서

심, 통로, 경계의상징성을통해한국사찰의경 성을분석하

다. 연구과정에서 사찰경 의 형성과 개과정에 한 언

을 통해 한국사찰의 원형성을 논의하 다.

Ⅲ.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목 으로삼고있는사찰의원형과변형에 한

연구는 심, 요, 방향이라는 3가지 조 원리를 설정한 후에

이 3가지차원에서어떠한변화가일어났는지에 하여살펴보

았다.

이연구는주로문헌 연구를토 로불교사찰의원형이무

엇이며, 이러한 원형을토 로어떠한변형이나타났는지에

하여다루었다. 한편, 문헌 연구에서찾지못하는공간 , 경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인도를 비롯하여 불

교가 되었던 여러 나라를 직 답사하여 직 인 찰을

통하여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다.

Ⅳ. 결과 고찰

1. 심

불교사찰의 교리나 신앙의 심은 깨달음에 있다. 인도에서

는 이러한 깨달음의 실체로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안한 스

투 가곧사찰이요사찰의 심이었다. 따라서 사찰의 심은

인도의 스투 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조성된 표 인스투 는산치의 스투 (Maha

Stupa, 는 제1스투 )이다. 이 산치의 스투 를 통해서 살

펴볼 때, 스투 는 그 자체로 공간의 심성을 확보하고 있다.

스투 이후 B.C. 2세기부터 차이티야사원(Caitya)과 비하

라(Vihara)사원이 나타났는데, 차이티야의 입구는 방형(方形)

이고 내부 공간은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심부에 소형

스투 를 안치하고 있다. 가장 기형태를 나타내는 차이티야

석굴은 베이(Bombay) 근처인 콘딥트(Kondivte)에 있는 군

투팔 (Guntupalle)석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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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치 스투 평면도 입면도

자료: 윤장섭, 2002: 62

그림 2. 군투팔 차이티야 석굴 평면도 종단면도

자료: 윤장섭, 2002: 69

인도에서부터 된 동남아시아 각국에 조성된 사찰의 경

우에도 인도의 스투 와 같은 형식의 조형물이 사찰의 심에

놓여지게 된다. 이 경우 인도의 스투 와 같이 스투 내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만을 안한 무덤과 같은 형식의 스투 도

있지만, 스투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면

불을 설치하여 배의 기능을 갖춘 스투 도 발견된다.

불교사찰이 국에 되면서스투 는 고다(탑 )의 형

태로 바 게 되면, 불상을 모신 당이 탑 후면부에 배치되는

형식을 보이게 된다.

국 기의사찰로가장 표 인것으로백마사(A.D. 67년)

와 녕사가있다. 이 남북조시 에조 된 녕사의배치를

보면 축선상에 주요 건물을 배치하 는데, 면부에는 사문

(寺門)을 두고 그 안에 탑을 세웠으며, 탑 뒤로 당을 배치하

다. 이러한 배치형식을 보면 국의 기사찰에서는 여 히

탑이 사찰의 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참조).

진․남북조시 를 거쳐 수․당시 에는 불교가 융성하여

사찰이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사찰의 배치는 심축선상

에 좌우 칭으로 건물들을 배치하 으나 불탑의 규모가 큰 경

우는1탑식가람배치방식이사용되고탑의규모가작을때는2탑

그림 3. 상국사지 배치도
자료: 장헌덕, 2005: 39

식 배치방식이 사용되었다(윤장섭, 1999).

탑형 사찰이 처음 나타난 것은 국에서는 동진(東晋)

기 지만 당나라시 에 탑형 사찰이 차 많아졌다. 이러한

탑의수가하나에서부터두개로변화되는것은불교사찰의

심성이 변화되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의 탑

형사찰의면모를잘보여주는사찰은북송의수도 던변량성

내에 있는 상국사(相國寺)이다.

당 의사찰은이러한 탑형사찰외에도사찰측면으로탑

을세우고사원(塔院)을만들기도하 으며, 송 (960-1279)에

는 탑을 당의 뒤에 세우는 방법도 출 하 는데, 표 인

사례가 바로 서안(西安)의 안탑(大雁塔)이다.

한, 소규모의 사찰에서는 반드시 탑이 건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장헌덕, 2005), 이후 국에서 건립되는 부분의 사찰

은 불상을 안치한 당을 심으로 형성되게 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입된 이후 기의 사찰들은 모두 탑을

심으로형성되는공간 구성을취하고있다. 고구려는청암

그림 4. 자은사 배치도 그림 5. 안탑 경

자료: 장헌덕, 20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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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구려 청암리사지 b: 경주황룡사(3차가람) c: 부여 정림사지

그림 6. 삼국시 기의 사찰

리사지, 상오리사지, 토성리사지, 정릉사지등의 사지에서 일탑

삼 당의 사찰형식을 볼 수 있으며, 백제는 서복사지, 정림사

지, 강사지, 군수리사지등에서일탑일 당의사찰형식이나

타난다. 신라의경우에도 외가아니어서 기에지어진황룡

사나분황사등이탑을 심으로하는사찰형식을보이고있다.

이상의 삼국시 의 사찰배치형식을 살펴보면 사찰의 심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국과 마찬가지로 탑이 사찰의

심이었다.

탑형 사찰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출 하 던 사

찰의유형이다. 탑형사찰의배치특성은 문, 동서양탑,

당, 강당 회랑의건물들이 심축에좌우 칭하게배치되고

당은 앙에 놓이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에 화엄십찰이 세워지고, 구산선문이 형성되

면서 사찰은 도심평지부에서 산지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사찰

의 심역시탑에서부터불상을 안한 당으로옮겨지는변

화과정을보이게된다. 이러한변화는배치형식의변화를동반

하게 되었다.

이 게 인도의 스투 에서 시작된 사찰의 심성은 국과

한국에 되면서탑이라는형식으로변화되었고, 그 후 불상

을 안한 당으로 변형되면서 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

그림 7. 감은사지(682) 배치도

었다. 이러한 심성의변화는다양한과정을거쳐서나타나게

되면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방향

인도에서 행해지던 불교의 배의식은 스투 를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 이었다. 따라서 스투 주

에는포장된주회로(周回路)가만들어졌으며, 주회로의주 에

는 4개의 토라나가배치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인도의사찰특

히 스투 는 4방향성을갖고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4방

향성은 스투 를 심으로 사찰이 형성되었던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는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었다.

이 게 4방향성을 보이던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사찰

들과는달리 국의사찰들은 부분일방향 인진입체계를갖

추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찰인 녕사의 경우에는 심에

한 방향성이 4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 지(陽鉉之)가 술한『낙양가람기』에서 녕사(516년)에

한기록을보면 “가람은 축선상에남문, 탑, 불 을배치하

으며, 사방으로 담장을 설치하여 체 평면은 방형(方形)이

었다. 주 의 담에는 단연(短椽)을 시설하고 기와를 덮었으며

담 사방으로 각각 하나씩 문을 내었다. 그 남문루는 3층,

동․서문루는각각 2층이며, 북문은오두문(烏頭門)이라고불

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장 덕, 2002).

이 기록을 보면 녕사는 인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방향성

을지니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것을보면 국의 기사찰

은 인도사찰의 공간구성양식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남북조시 부터 청나라 시 에

이르기까지 부분의 사찰들은 일직선축선상에 건물이나 탑,

그림 8. 녕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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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화엄사 배치도

각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문을 통해 진입하는 일방향

진입과정을 보이게 된다.

국과 마찬가지로우리나라사찰의방향성도일방향 이었

다. 불교 도입 기삼국의 사찰배치를 살펴보면 그 심은 항

상 탑이었고, 진입과정은 문-탑- 당-강당으로 이어지는 일

직선축을 따라 일방향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 이었다.

한편, 화엄십찰(華嚴十刹)과 구산선문(九山禪門) 등의 산지

형 사찰의 경우에는 당의 심성을 부각시키기 해 삼문을

지나 각을통과하는진입체계를갖추게되며, 각을 지나게

되면 당을 심으로 형성되는 심공간이 나타나는 일방향

진입과정을 보이게 된다.

3. 요

불교사찰의 원형인 스투 의 경우에는 주회로 주변으로 석

조의난순(欄楯)이 돌아가며배치되는형식을보이고있다. 난

순의 높이는약 3.6m정도인데(윤장섭, 2002), 스투 의 기단주

에 난 주회로와 난순은 경계의 역할을 할 뿐 요의 기능을

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승불교가발달과더불어

스투 의 숭배가 요시되면서 형 스투 를 건설하여 불교

사원의 심부분에 배치하고, 그 주 에는 사당군, 승방군, 만

다 ( ) 기타 승려와 신도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건설되어 총림을 형성하게 되었다.

B.C. 2세기경건설된것으로추정되는타흐티바하이(Tahti-

Bahai)사원 유 은 남쪽에 주탑원, 북쪽에 승원이 있으며, 그

간에는좀낮은곳에다탑원을배치하 다. 주탑원 앙에는

한변이 62m인 정방형의높은기 에높은스투 가서 있

고, 기 정면에는계단이설치되었다. 주탑원 정주 에는 3

면에 헌(奉獻)스투 들을 세웠다. 승원 부분은 3면에 각각

그림 10. 타흐티 바하이 사원 승원의 배치도

자료: 윤장섭, 2002: 93

5개씩 승방을 2층으로만들었으며, 승원 부분동쪽에는식당과

부엌을설치하 다. 승원 서쪽에는별동의넓은회당을배치하

다.

상가라마와 련된기록으로당나라시 의정스님(635-713)

의 ꡔ 당서역구법고승 (大唐西域求法高僧傳)ꡕ에소개된나란

다사원에 한 기록이다. 나란다사원은 서기 320년 굽타왕조

의 두 번째 왕인 쿠마라굽타 1세(415～454)가 창건한 사찰이

다. 의정스님은인도의나란다사원에서 10년간 공부를하고돌

아와 인도의 사원양식에 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 다. “ 의

형태는 직사각형이고, 지붕은 성과 같이 네 모서리 처마가 직

선이다. 건물 둘 는 긴회랑으로 이어져있다(조병활, 2005).”

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상가라마는 스투 를 심으로

하고, 승원 둘 에 승방과 회랑이 같이 배치되어 있어 국과

한국의 사찰에서 나타나는 회랑의 원형으로 보여진다.

국의 사찰에서는 불교 래 기의 사찰에서부터 회랑으

로둘러싸인사찰의배치양식이나타난다. 국 최 의 사찰인

백마사와, 녕사에도 물론 회랑이 존재하 다.

당(唐)시 의 사찰양식은 복합 정형식의 배치를 하 으며,

회랑이 주 에둘러져있었다. 이후 국의사찰에서는 심공

간의 형태와는 무 하게 각 역별로 경계를 둘 때, 회랑으로

심공간을 둘러싸는 형식이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역시 기탑 심형사찰과 탑형사찰의경우경

계의구분이명확하 고, 경계는회랑으로둘러싸여있었다. 그

런데 산지에 사찰이 지어지면서 지형 인 향과 불교교리의

향이 복합 으로 작용하면서 차츰 회랑이 그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때 회랑이 있었던 자리에는 승당이나 선당과 같은 건

물이자리를잡게되는데, 사찰에 따라서는 층구조를가지고

심공간을 둘러싸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산지사찰에서는

단층구조를보이게되며, 에워 의정도도약해서주변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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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불교사찰을 심, 방향, 요라는 세가지 조 원리의 측면에

서 원형과 변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찰의 심은 인도의 스투 가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심성은 동남아시아와 티벳 등을 거쳐 국으로

되는 과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단지 된 지역

의 문화 특성으로 인하여 스투 의 형식이 변형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 다. 그 후 불상이 출 하면서 불상을 안한

당이 심성을 가지게 되는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국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스투 는 구조 으로 4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방향의원형은 심으로향하는 4방향성이라고생각된다. 그러

던 것이 국과 한국으로 사찰이 되면서 일직선축선상에

문, 탑, 당, 강당 등이 놓이는 1방향 구조로 변형되는데,

이것은 당이 사찰의 심이 되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보여

진다. 이 게 1방향 구조로 바 게 되면사찰의 심이수평

심에서수직 심으로 이되는 상을동반하게 된다.

기 사찰의 형식인 인도의 스투 의 경우에는 요라는 개

념이분명치 않은 구조를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차 스

투 에 부속건물이 덧붙여지면서 스투 를 심으로 하는

요 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요성은 국으로 오면서

회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본격화되며, 한국 기 사찰의 경우

에도회랑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회랑은단순히

복도의 개념인 것도 있었지만 회랑과 더불어 승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요감이 한층 더 심화되는

상을보이게된다. 한국사찰의경우에는사찰이산지에지어지

면서이러한 요성이약화되었는데, 그것은 자연에 한조화

를 바탕으로 사찰이 조 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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