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장시의 발달

(1)장시의 발달과 분포현황

전남지역의 상업은 삼국시대 때부터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

던 백제는 드넓은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있었으며, 이로써 중국 및 일

본과도 일찍부터 해상을 통한 문화 및 물자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때 도읍의 발달

과 더불어 성읍을 중심으로 물자의 교역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악학궤범』에 수록

되어 있는 정읍사 는 당시 시장에 간(일설로는 행상에 나선) 남편의 안부를 근심하는 백제

아낙네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에 비추어봐도 정읍을 포함한 백

제의 147개의 군 현에 성읍시 또는 향시가 열렸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목 부 군 현 등 정치 경제 중심지에 또는 교통의 요충지 및 화물의 집산

지에 향시가 있었다. 이들 향시는 왕복 1일의 거리인 12∼16km 마다 설치되어 비록 시장

내에 상설점포는 없어도, 일정 지구의 가로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물물교환을 행하였다고

한다. 다만 장날(개시일)이 정기적으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상인으

로서 개경 동경 서경의 시전상인(市廛商人) 이외에 향시의 시장을 편력하는 행상인이 상

당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향시가 일정한 날에 개시되지 않았을까 추측될 뿐이다.정

기적이었다 할지라도 당시 일반 백성의 생활수준이나 구매력이 극히 낮았음을 상기할 때 개

시주기는 길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장시가 거의 없었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시에 대해서도 금압정책을

썼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당시의 조정에서는 장시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장이 생기면 농사에 힘쓰지 않고 미풍양속이 흐려지며 도적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 아래 금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470년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

려워진 백성들이 도로변에서 행상을 시작하였던 것이 일명 장문이라 불렸고, 이미 상점(시

포)까지 갖춘 지방향시가 출현하고 있었다. 본래 조선 초기 이래로 교환경제면에서는 관청

과 밀착된 서울의 시전이나 육의전에만 상업행위의 특권이 부여되었지만, 후기에는 오히려

지방의 장시(향시)가 이처럼 크게 성행하여 대체되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발생된 장시는 1545년에 이르러 경상도 충청도 등지로 파급되었

다. 이러한 하삼도지역에서의 상품화폐경제의 추세는 1607년 각 지역별로 장시권이 형성되

고, 1703년 산골짜기까지 파급되어 전국에 1,000여 개의 지방장시가 개설되었다.

다음에 나타나 있는 18세기 말엽의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향시의 개설수

는 경상도가 278개 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도가 216개 소이다. 그러나 각 도내의

읍수와 비교해볼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장시가 개설된 경상도는 한 마을에 평균 3개 소

인 데 비하여, 전라도는 평균 4개 소씩 개설되어 장시설립이 단연 우세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 편찬된 『만기요람』에도 역시 경상도가 276개 소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뒤이어 전라도 214개 소를 비롯하여 경기 102개 소, 충청도 157개 소, 강

원도 68개 소,황해도 82개 소,평안도 134개 소,함경도 28개 소가 분포되었음이 확인된다.

각 문헌에 의거한 장시수



구분

지역

읍 수

시기별 장시수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임원경제지』

(1827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경기도 34 101 102 93 102

충청도 53 157 157 158 162

전라도 53 216 214 188 216

경상도 71 278 276 268 283

황해도 23 82 82 109 82

평안도 42 134 134 143 134

강원도 26 68 68 51 68

함경도 14 28 28 42 28

계 316 1,064 1,061 1,052 1,075

출전：김대길, 18 19세기 지방장시에 대한 일고찰 ,392쪽.

한편 지방장시는 각 지역마다 교통의 요충지나 하천 또는 포구를 이용한 해로,토산물의 산

지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시의 존재가 승인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의 숙종대로 보고 있다.조선시대 후기에는 장시의

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상품의 양과 질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대표적으로

전라도에서는 명주의 생산이 많아서 전주의 읍내장,나주의 읍내장,광주의 부동장,남원의 읍

내장,광양 강진 남평의 읍내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1830년대 개시주기는

대부분이 5일이었으며, 10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장날 결정은 매순(십간)

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남의 연도별 시장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지역의 시장분포 추이



구 분

연 도

공설시장 사설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상 설 정 기 일 반 상 가

1979 16 141 25 3 - -

1980 16 140 30 5 - -

1981 13 142 31 6 - -

1982 16 140 28 6 8 4

1983 16 140 30 6 8 10

1984 15 138 38 6 8 10

1985 15 137 40 6 7 10

1986 11 133 27 - - 7

1987 11 132 26 - - 4

1988 10 128 25 - - 36

1989 10 125 24 1 - 13

1990 11 120 28 1 - 95

1991 11 118 27 - - -

1992 11 118 27 - - -

1993 11 116 28 - - -

출전：전라남도,『전라남도 통계연보』, 1994 ;통계청,『도소매 통계조사보고서』,1994.

(2)유통산물

전남지역 장시의 발달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들 장시의 설치지역은

대체로 포구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거나 해안과 강의 연안 등지였으며, 또

산협에 이르기까지 수운과 상인들의 활동에 의해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지방장시의 발달

이후 순천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토산물과 유통산물은 어떤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16

세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천도호부：조기 숭어 농어 오징어 문어 병어 낙지 전복 도루목은구어 굴 대하 홍합 자하紫

鰕 유자 대나무 대화살 치자 매실 생강 게 해삼 미역 김 모시 자기 표고 송이버섯 차 닥나무

뽕 옻칠 석류 매화 개암개 치자

낙안군：숭어 민어 병어 오징어 낙지 부레魚驃 굴 새우대하 표고버섯 송이버섯 유자 석류

감 대나무 죽전 치자 닥나무 차 꿀 백화사白花蛇 복령茯笭 옻나무 뽕나무 유자 매화 호도

다음은 『증보문헌비고』와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순천지역의 대표적인 장시와 개시일, 유통

산물을 살펴본 것이다.



세기 초 장시와 유통산물

구분

지역
장시명 소재지 개시일 유통산물

순 천 부내장 관문외 2 7

쌀,콩,보리,면화,면포,종이,목기,죽세품,담배,

미투리,자리,석류,수박,민어,건어물,해삼,소라,

은어,소금,김

낙 안 읍내장 관문내 2 7
쌀,면화,면포,명주,전어,숭어,소라,김,낙제,

새우(대),토기,죽세품,석류,유자,배

여기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순천지역 장시는 주로 읍치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의 요지에 개설되고 있다. 그것은 먼저 장시명을 대부분 읍내장 또는 부내장이라 칭하고 있

고, 위치도 소재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5일이나 10일 만에 개

시되는 지역별 단일장시체계의 형태이다. 지역별로 장시가 가장 많이 개설된 순위는 장흥(9

개 소), 순천(8개 소), 강진(8개 소), 해남(7개 소), 나주(6개 소) 순이며 이외에 영암, 보성,

흥양, 광주, 광양, 진도, 무안 등으로 나타난다. 순천지역이 장시 개설수에서 우세한 지역으

로 나타난 요인은 교통이 편리하고 선박을 통한 운송체계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통산물의 경우 예로부터 곡창지대라 불렸던 만큼 단연 우세한 생산물은 미곡류로서

쌀, 보리, 콩 등이며 이외에 면화, 명주, 삼베, 모시 등 직물류가 많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

은 전남지역이 해안가에 인접한 관계로 염전을 비롯해 풍부한 수산물로 민어, 숭어, 해삼,

김,석화,대합,전복 등 어조류와 해산물이 각 지역마다 유통되고 있는 점이다.이밖에 죽제

품,종이,도자기,돗자리(왕골), 유자,대추,밤 등이 대표적인 산물로 꼽히고 있다.

(3)장시권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1820년대의 순천지역 장시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대 순천지역의 장시권

지역

구분
순 천 곡 성 낙 안

장시명 괴목장 대곡장 부창장 성산장 읍내장 석곡장 섬거장 읍내장 벌교장 좌촌장

개시일 4 9 3 8 2 7 3 8 3 8 5 10 1 6 2 7 4 9

지역

구분
보 성 광 양

장시명 해창장 우막등장 읍내장 복내장 조성원장 읍내장 옥곡장 섬거장 월포장

개시일 1 6 7 2 4 9 3 6 1 6 4 9 3 8 5 10

앞에 나타난 장시권은 무엇보다도 거리상의 문제가 최우선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형



적 특성을 고려하여 읍의 관할구역을 기본축으로 한 장시망이 먼저 형성되었다. 또한 행정

적인 면에서 지역명이 각기 분리된 상태이나 실제 거리나 공간이 인접하여 오히려 생활권에

해당되는 경우,개시일에 따라 인근 지역 장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특히 각 지역별 읍

치를 중심으로 먼저 장시가 서는 것은 중심 소재지이니 만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모두 집산되기 때문에, 동일지역에서 개설되는 어느 장시보다도 규모면에서 대시장이 형성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물산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정보수

집의 차원이나 인간관계에 필요한 경제 외적인 측면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18 19세기에 이르면서 장시의 개설이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또 대시장으로 형성되는

데 반하여, 소규모 고립적으로 유지되던 장시들이 일부 폐지되기도 한다. 19세기 초엽에 이

르러 전남지역에서 폐지된 장시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숫자는 개시일을 나타낸 것이다)

순천：수영장 착마장 성생원장 방축두장 구만장

백아장 요원장 대곡장 도고개장

낙안：단교장

보성：동문외장 가전장 기정장

위에서 제시된 장시들은 대부분 주변의 대시장에 흡수되거나 혹은 지역적인 경제여건이나

교통상의 기능 변화, 즉 창(倉)이나 역원, 포구 산업 등의 변화에 부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지방장시의 개시일이 5일장이나 10일장보다는 상설시장화함에 따라 신설,

이설,분설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정기시장

구승주군은 농업지대로서 상업이 발달되지는 못하였으나 농산물 교역을 많이 하였다. 여수,

광양, 고흥, 벌교 등 해안지대의 포구로부터 해산물 거래도 번성하여 교역거래의 중심지 역

할을 하였다.『승평지』에 따르면 광천,부유(주암), 괴목,대곡,낙수에 시장이 있었다고 하나

개설연대는 알 수 없다.

근대적 시장은 1960년대에 정기시장이 10개 소가 개설되었고, 1970년대까지 총 14개 소의 5

일 시장이 개설되었다. 주로 농산물과 농가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였

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이 원활치 못하여 1978년부터 월등면 대평리, 외서면 월암리,낙안면

금산리 시장이 폐쇄되었다.순천시의 상설시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설시장 현황
(단위：평)

구 분

시장명
허가연월일 위 치 면 적 점포수 개시일 비 고

북부시장 1975. 4. 23. 동외동 199-5 1,527.9 162 5 10

남부시장 1977. 8. 23. 풍덕동 1264 9,022.4 214 2 7

괴목시장 1964. 10. 1. 황전면 괴목리 2,070 23 4 9

용림시장 1964. 10. 1. 황전면 선변리 334 17 1 6

쌍암시장 1964. 10. 1. 쌍암면 서평리 2,588 15 1 6

주암시장 1964. 10. 1. 주암면 광천리 1,677 23 3 8

창촌시장 1969. 1. 23. 주암면 창촌리 1,415 5 2 7

송광시장 1964. 10. 1. 송광면 대곡리 877 20 1 6

이읍시장 1971. 6. 1. 송광면 이읍리 711 8 5 10

낙안시장 1965. 2. 17. 낙안면 남내리 512 10 2 7

별량시장 1964. 10. 1. 별량면 봉림리 2,029 22 3 8

월등시장 1964. 10. 1. 월등면 대평리 630 18 3 8 1978.11.16.폐쇄

외면시장 1964. 10. 1. 외서면 월암리 356 15 2 7 1978.이후 폐쇄

금산시장 1972. 3. 31. 낙안면 금산리 409 32 5 10 1980. 6. 3.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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