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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사자간주석(竿 ) 석등에이어, 이번호에는간주(竿 ) 형태가팔각

기둥인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석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며, 석등의 전형(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호에서도 밝힌 것처럼, 석등은 크게 세 부분 또는 다섯 부분으로

나눌수있는데, 그구조와명칭을살펴보면다음그림과같다. 

석등전체를세부분으로나눌경우, 등불을넣는불집인화사석( )을

중심으로아래의기 석(基 )과윗부분인옥개석( 蓋 )으로구분된다.

다섯 부분으로 나눌 경우는 기 석을 다시 상ㆍ중ㆍ하로 나누는데, 좌

( )를이루는하 석( ), 간주가되는중 석( ), 그리고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상 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셋 또는 다섯

부분으로나누어석등의구조를파악하게되면, 나머지부분은이러한전체

적인틀속에서세부명칭들이더해지는것이다. 

세부분이든다섯부분이든석등의양식을파악할때특히중요하게고려

되는요소를꼽는다면화사석과간주석, 그리고 좌부분의형태를살피는

것이다. 이주요부분의형태적특성에따라전체석등의양식이파악되며,

시 적 변화 양상도 파악될 수 있다. 석등의 명칭 또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붙여지게 되는 것이다. 화사석의 경우는 기본평면의 꺾인 면수,

사진1 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앞 ]// 통일신라// 높이 297cm// 국보 17호// 경북 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사진2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화사벽( )의 사천왕상//《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사진3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 통일신라// 높이 390cm// 보물 15호//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사진4 장흥 보림사 적광전 앞 석등[ 光 앞 ]// 통일신라(870년경)// 높이 312cm// 국보 44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정 호 감수,《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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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팔각, 육각, 사각등의형태와화창( )이뚫려있는면수, 그리고

화창 이외의 나머지 면을 가리키는 화사벽의 장식 및 조각상 등을

고려하여 그 특징을 구별하게 된다. 화사석의 기본형은 초기 건축

에서는 팔각으로 사면에 화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화사벽

으로 되어 있었지만, 더러 이 화사벽에 보살이나 사천왕상과 같은

조각이새겨진경우도있다. 

화사석은삼국시 부터조선에이르기까지팔각을전형으로하고

있으나시 적변화를겪게되는데, 고려초기에육각, 그리고고려

시 부터 근 에 이르기까지 사각이 유행되어 온 것으로 별되고

있다. 아래쪽간주석또한팔각기둥을전형으로하고있으나, 이외에

고복형(鼓 )이나 이형( ) 간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복형은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팔각기둥 신 안정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장고( 鼓)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형 간주들에는 앞에서

살펴본 쌍사자형 외에도 단사자형, 번룡형( ), 인물상형, 원형

등의형태가나타나고있다. 

현존우리나라팔각기둥의간주형양식이잘표현된석등의예를

들면, 통일신라시 의 것으로 사진 1, 2의 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과, 사진 3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사진 4 장흥 보림사

적광전 앞 석등, 사진 5 합천 백암리 석등, 사진 6 청도 운문사

금당앞석등, 사진7남원실상사백장암석등, 사진8부여무량사

석등, 사진 9 경주 불국사 웅전 앞 석등이 있고, 고려시 의 것

으로사진 10나주서성문안석등등을들수있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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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자료 / 

조선총독부《조선고적도보》4, 정 호 감수《석등 부도 비》중앙일보사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5 합천 백암리 석등[ ]// 통일신라// 높이 253cm// 보물 381호// 경남 합천군 양면 백암리 90-3// 

정 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사진6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金 앞 ]// 통일신라// 높이 258cm// 보물 193호//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정 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사진7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南 ]// 통일신라// 높이 250cm// 보물 40호// 전북 남원시 산내면 정리 975// 

정 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사진8 부여 무량사 석등[ ]// 통일신라// 높이 250cm// 보물 233호//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정 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사진9 경주 불국사 웅전 앞 석등[慶 國 앞 ]// 통일신라// 높이 315cm// 경북 경주시 진형동 15-1// 

정 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사진10 나주 서성문 안 석등[� 안 ]// 고려 1093년// 높이 327cm// 보물 364호//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정 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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