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ả
― 喃

趙浩衍**

80)

Ⅰ. 머리말

Ⅱ. 베트남 자파의 연구 현황

Ⅲ. 베트남 자파 목록의 정리

Ⅳ. 자롱・민망 자파의 특징과 편찬 주체

Ⅴ. 맺음말 

• 국문초록

근세 베트남에서는 동시대의 동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계 친족집단이 형성・
발전하여 수많은 족보가 편찬되었다. 하지만 비교 연구의 가능성과 사료 접근성의 증
가에도 불구하고, 근세 베트남사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의 관심은 적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족보에 관한 연구의 토대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위해 베트남의 자파의 목록을 정리하고, 특히 응우옌 왕조의 
자롱・민망 연간에 편찬된 자파의 특징을 검토하려고 한 것이다.

먼저 베트남의 각 소장기관과 선행연구의 자파를 포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을 통해 명칭과 지역, 편찬 연대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같은 

* 본고는 일본 오사카대학 석사학위 논문 ｢19世紀前半ベトナムの家譜史料の硏究―段族のゾンホ形
成過程を中心に｣의 일부를 수정・가필한 것이며, 日本學術振興會(JSPS) 特別硏究員(DC1) 獎勵費
의 연구과제 ｢近世ベトナムにおける ｢東アジア小農社会論｣ の検討｣(과제번호: 20J22352) 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 일본 오사카대학 동양사학 박사과정

10.18219/ddmh..113.202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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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家譜라는 명칭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다수의 
족보가 북부 베트남, 특히 하노이를 포함한 홍하 델타에서 수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19세기에 족보 편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
로 자롱・민망 연간의 자파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종호 내의 제사 결합
이 강하고, 세대 심도는 10세대 전후로 드러났다. 이는 이 시기에 자파를 편찬한 집단
이 17~18세기에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촌락 유력층으로 성장하여 경제적 부
를 축적하고, 1회 이상의 편찬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트남의 자파 또한 
시기와 계층에 따라 그 특징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동아시아의 족보, 자파(家譜), 베트남 족보 목록, 족보 편찬 주체, 베트남 

족보의 특징, 응우옌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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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族譜는 특정 宗族의 내력을 적은 문서로서, 祠堂・族田과 함께 종족 형성과 발전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족보의 기술 방식을 통해 당시 사회의 친족제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선 시대 후기에 일어난 남녀균분상속과 輪回奉事에서 적장자 

단독상속・제사로의 변화에 조응하여 족보에서도 자식의 기재 순이 출생 순으로부터 

先男後女로 바뀌고 他姓의 기재는 최소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조선 사회의 

첩과 庶出에 대한 차별은 족보의 기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적서를 따지지 않고 

남자 형제에게 재산을 균등히 상속하고, 족보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중국의 그것과 

다른 것이다.1) 이처럼 한국의 譜學이나 중국의 譜牒學은 이미 전근대 시대부터 연구

되어 온 분야이며, 양자를 비교한 연구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2)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베트남 또한 17세기 이래 父系 친족집단이 형성・발전

하 고, 이에 수반하여 족보 편찬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족보가 

남아있다. 그러나 비교 연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근세3)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역사학계의 관심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4) 특히 국내의 베트남 족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족보를 다룬 응우옌 티 마이 

1) 권기석, 족보, 왜 사대부에게 꼭 필요했는가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48~52면.

2) 예컨대 陳捷先, 族譜學論集 , 三民書局服份有限公司, 2017; 최양규, ｢중국 종보와 조선 족보의 
비교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2006.

3) 본고에서는 14세기 분수령 이래 싸(社, xã)를 기반으로 한 전통사회가 성립한 레(黎, Lê) 왕조의 
건국(15세기)부터 프랑스의 식민지화에 의해 전통적인 사회체제가 변화하는 20세기 이전까지의 
사회를 ‘근세’로 규정한다. 시기적으로 중국의 明・淸시대, 일본의 에도(江戸)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와 일치한다. 레 왕조 시대의 촌락 구조에 대해서는 유인선, ｢黎朝時代(1428~1788) 村落〔社〕의 
構造와 性格｣, 서울대 동양사학 연구실 편, 근세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 지식산업사, 1998, 

449~508면 참조.

4) 족보의 관해서는 인류학・사회과학 관점에서 분석한 하노이 근교의 다이모(大姥, Đại mỗ) 싸, 

톤딘(亭村, thon đình)의 응우옌 꾸이(阮貴, Nguyễn Quí) 종족의 족보에 대해 설명한 한도현, 

｢베트남의 종족마을(동성마을)의 구조｣, 사회학대회 논문집 , 한국사회학회, 2005; 한도현, ｢한
국과 베트남의 두 종족마을(동성마을)의 종족의식 비교 연구｣, 농촌사회 17(2), 한국농촌사회학
회 2007이 있다. 이 연구에는 베트남 족보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실려있지만, 족보 사료에 대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족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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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Nguyen Thi Mai Hoa)의 석사논문은 베트남과 일본의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본인이 직접 한놈연구원(漢喃硏究院, Viện nghiên cứu Hán nôm)에서 수집한 5건의 

족보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논한 뒤, 마지막으로 중국이나 한국의 족보와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으며, 족보에 대한 분석은 한놈연구원

의 解題를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5) 또한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한국과 중국뿐

만 아니라 일본, 류큐,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족보를 다루면서, 스에나리 미치

오(末成道男)의 논문을 소개했지만, 베트남 족보의 형식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는 정

도이다.6)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베트남의 족보는 특징적인 명칭으로 자파(家譜, gia 
phả)7)라 불리며, 그 편찬 주체는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민간이다. 족보의 수록 범위가 

후손 전체에 이르는 것 역시 같다. 한편 世系圖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世表圖의 

개인의 정보는 매우 풍부하다고 한다. 그런데 미야지마는 베트남에서 자파가 주된 

명칭인 것과 세계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 족보에 수록되는 일종의 구성원은 

통상 村의 범위를 넘지 않는데, 이와 같은 협소한 지역의 사람만이 수록되기 때문에 

수록 인원이 적으며 조상으로부터의 계보 관계를 일부러 표시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개인의 정보가 풍부한 것에 대해서도 “가까운 조상을 자손들이 기억한다는 성격

이 강한 족보”라고 하여, 대내적 기능이 우세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8) 어째서 족보

의 수록 범위가 마을 단위를 넘지 못하는지, 가까운 조상만을 기억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5) 응우옌 티 마이 호아, ｢베트남 가보와 그 가치｣,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한편 한국계보연구
에 실린 팜 티 투이 빈(Phạm Thị Thùy Vinh)의 논문(｢베트남의 한자-놈(Nôm)어 족보 현황 연구 
국립 자료관 소장본부터 개인 소장본까지｣ 한국계보연구 9, 한국계보연구회, 2019)은 본문이 
베트남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의 연구자가 이를 읽고 자파 연구를 이해하는 일은 어렵다고 
여겨진다.

6) 미야지마 히로시,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 대동문화연구 77, 대동문화연구원, 2012; 

미야지마 히로시, 한중일 비교 통사 , 너머북스, 2020; 末成道男, ｢ベトナムの ｢家譜｣｣, 東洋文化
硏究所紀要 127, 東京大学東洋文化硏究所, 1995.

7) 이외 베트남 인명・지명는 베트남어로 읽되, 한자와 베트남어를 병기하 다. 다만 漢籍 사료의 
표제와 내용(인명)이나 토지면적 단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자로 표기하고 한국어 한자음으로 
읽었다.

8) 미야지마 히로시, 앞의 책, 252~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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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 1절에서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자파의 특성은, 근세 동아시아 소농사회라

는 공통된 역사적 전개와 함께 나타난 베트남 고유의 사회변화, 특히 ‘폐쇄적’이면서 

‘자율적’인 촌락사회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9) 즉, 베트남의 종족 결속은 

폐쇄적인 촌락의 형성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 때문에 하나의 촌락 안에서 완결되었

다. 또 폐쇄적인 촌락 안의 한정된 자원은 종족 간, 그리고 종족 내의 경쟁을 심화시키

기에 항상 분열을 전제하고 있었다.10) 한편 폐쇄적인 촌락 구조 속에서 동성동본의 

금혼이라는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支派를 분화시키는 것 역시 자파의 기재 방식에 

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11)

이처럼 베트남 자파의 특징과 그 배경이 되는 사회구조와 친족제도를 동시에 이해

하지 않는 이상, 족보 연구, 나아가 근세 동아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아시아의 

족보의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하여, 먼저 베트남 자파에 대한 연구의 성과

와 한계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필자가 수집 및 정리한 베트남 자파의 목록을 제시하

고, 그중에서 19세기 前期에 해당하는 응우옌(阮, Nguyễn) 왕조의 자롱(嘉隆, Gia 
Long, 1802~1819)・민망(明命, Minh Mạng, 1820~1840) 연간 자파의 특징에 대해

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9) 여기서 ‘폐쇄적’이면서 ‘자율적’이라는 말은 촌락사회의 경제구조가 ‘자급자족’적이라거나, 외부 사
회(특히 국가)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외부와의 접촉・상호작용이 존재
했기 때문에, 촌락 집단의 멤버십(membership)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흔히 베트남 
사회에는 “왕의 칙령도 마을의 관례에는 이길 수 없다(phép vua thua lệ làng)”라는 속담이 있지만, 

촌락사회가 갖던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국가 권력이 통치를 위해 용인한 것으로, 적어도 자율적인 
촌락의 ‘지배층’이 국가 권력에 대립한 일은 거의 없었다.

10) 이진 은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인 李龍祥을 시조로 하는 花山 이씨가 베트남 정부의 소개로 
찾아간 딘방(亭榜, Đình Bảng) 싸에서 공통의 시조를 가졌다는 친족의식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 마을에서는 시조보다도 고조 이하의 선조의 제사가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종족으로부터 분파했을 경우 本宗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았다. 분절의 이유로 음주로 인한 
싸움, 부나 출세에 따른 차이, 마을 내 이권을 둘러싼 다툼 등을 열거하고 있다(李鎮栄, ｢族譜と歴
史認識-ベトナムと韓国｣, ベトナムの社会と文化 2, ベトナム社会文化硏究会, 2002, 95~96

면).

11) 베트남은 종족의 行列을 표시하는 輩行字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뗀 뎀(tên đệm)이라고 
하여, 일종의 미들네임이 각 종족 내의 지파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조를 두고 阮씨 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阮貴와 阮福은 다른 종족으로 분류하여 동성동본 원칙을 무시하여 혼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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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트남 자파 연구의 현황

베트남 학계의 자파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1972년 처음으로 출판된 응우옌 

득 주(Nguyễn Đức Dụ)의 자파: 연구와 실행(Gia Phả: Khảo Luận Và Thực Hành)
이 있다. 이 책은 1부 연구(Khảo Luận)와 2부 실행(Thực Hành)의 2부로 나뉘어 

있으며, 1부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족보의 기원에 관하여 서술한 뒤(1장), 계보학을 

둘러싼 유럽과 중국의 관념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2장). 이후 3장에서는 南進과 

관련하여 주로 19세기에 편찬된 남부의 자파(7건)에 관해서 논한 뒤 북부 베트남의 

자파(9건)를 소개하고, 이어서 4장에서는 베트남 자파의 목적과 유용성, 자파의 내용

과 베트남의 姓名을 설명했다. 하지만 남부 자파를 설명하면서 鄚氏家譜 등을 예시

로 들고 있으나,12) 이들 자파 중 일부는 華人 家系의 종족이 작성한 것으로 과연 

비엣족(族越, người Việt) 사회의 산물로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13) 또한 

사료를 소개・인용할 때, 출처와 원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2부에서는 자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등 자파 작성을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어, 단순한 역사연구를 위한 저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자파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1세기 이후 다. 2000년

대 초 한놈연구원 안에 한놈 보학 센터(Trung tâm Phả học Hán Nôm)가 설립되었으

며, 이를 기념하여 2003년 한놈잡지(Tạp chí Hán Nôm) 에서 자파에 관한 기획이 

편성되었다.14) 대표적으로 쩐 티 낌 아인(Trần Thị Kim Anh)은 베트남 자파의 구성, 
편찬 연대, 편찬 지역, 유용성, 주의점 등을 간단히 소개하 고,15) 이외 소수민족이나 

12) Nguyễn, Đức Dụ, Gia phả: khảo luận và thực hành, Nhà xuất bản Văn hóa, 1992, 111~115면.

13) 예를 들어 鄚氏는 물론이거니와(陳荊和, ｢河僊鎭叶鎭鄚氏家譜注釋｣, 國立臺灣大學文史哲學報
7, 國立台灣大學文學院, 1956, 77~139면), 그외 潘淸簡(Phan Thanh Giản)이나 鄭懷德(Trịnh Hoài 

Đức) 등은 明鄕人, 즉 명청교체기 이후 베트남에 이주한 화인 출신의 가계이다.

14) Phan, Văn Các, "Nghiên cứu và khai thác giá trị của gia phả, kinh nghiệm phả điệp học 

Trung Quốc", Tạp chí Hán Nôm 56, 2003; Trần, Lê Sáng, "Những vấn đề bức xúc trong 

nghiên cứu các loại phả Hán Nôm", Tạp chí Hán Nôm 56, 2003; Hoàng, Thị Ngọ, "Việc 

sử dụng chữ Nôm trong loại hình phả ký", Tạp chí Hán Nôm 56, 2003.

15) Trần, Thị Kim Anh, "Gia phả và tư liệu gia phả ở Thư viện nghiên cứu Hán Nôm", Tạp 

chí Hán Nôm 5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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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의 계보 연구에도 관심을 보이는 연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구의 필요성

을 역설하는 것에 그쳤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팜 티 투이 빈은 베트남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뒤, 각 연구자가 

제시하는 자파의 수가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 刊本이 아닌 抄本이 대다수를 점하는 

베트남 자파의 사료적인 성격과 함께 베트남 학계에 사료 정리의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16) 阮金杧은 한놈연구원 소장의 화인 자파를 소개하고, 이들 

자파의 내용을 통해 화인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17) 이 외에 자파 사료가 베트남어

로 번역되면서 그에 따라 해제가 작성된 사례는 존재하지만,18) 전반적으로 자파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일본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종래 베트남 자파의 특징을 논한 선행연구

는 주로 베트남 자파의 ‘일반적인 특징’에 주목해왔다. 이는 중국과의 비교라는 당시

의 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19) 그 중에서도 미야지마가 인용한 스에나리의 논문

은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자파를 열거하면서, 선행연구를 재정리하고 

‘자손중심’ 형식 등 베트남 자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언급하 다.20) 하지만 스에나

리의 목적 또한 다양한 시기와 특징을 가지는 자파 중에서 베트남 자파와 그 배경에 

있는 부계 親屬(patrilineal kindred)21)이라는 특징을 抽出하는 것에 있었다.

16) Phạm, Thị Thùy Vinh, 앞의 논문, 235~236면.

17) 阮金杧, ｢越南汉喃硏究院的华人家谱硏究｣, 越南硏究 2019-1, 广西师范大学, 2019.

18) 예를 들어 ‘베트남 자파 연구 프로그램(Chương trình nghiên cứu gia phả Việt Nam)’이 있다.

19) 타가 아키고로(多賀秋五郎)는 베트남의 자파와 그 특징을 간단하게 다루었다(多賀秋五郎 편, 宗
譜の硏究(資料編) , 日本学術振興会, 1960). 야마모토 다츠로(山本達郎) 또한 중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자파의 특징을 논했다(山本達郎, ｢越南の家譜｣ 東洋史論叢: 和田博士古稀記念 , 講談
社, 1961).

20) ‘선조중심’ 형식은 전형적인 중국이나 한국의 족보 형식이다. 즉, 시조를 기준으로 1・2・3대조 
순으로 세는 형식이다. 반면, ‘자손중심’ 형식이란, 족보의 편찬 시점의 세대, 특히 편찬자를 기준으
로 선조의 세대를 세는 형식이다. 스에나리는 자손중심 형식이 ‘킨드레드(kindred)’적인 계보 관념
에 해당하며, 선조 중심은 ‘리니지(lineage)’적인 계보 관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뒤, 전자에서 
후자로의 형식 변화는 곧, 근세 베트남 친족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末成道男, 앞의 
논문, 12~16면).

21) 이는 베트남 자파 중에서 보이는 ‘자손중심’ 형식의 자파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들 자파는 편찬자
인 ‘나’를 중심으로 직계조를 거쳐 시조에 거슬러 올라가지만, 어디까지나 父系를 타고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兩側的 혹은 雙系的이지 않다고 보았다(末成道男, 앞의 논문,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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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이 수집한 사료에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비교적 최근의 

자파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16~17세기의 이른 시기에 자파를 편찬한, 
15세기 레 왕조의 개국공신을 시조로 둔 종족을 연구한 야오 다카오(八尾隆雄)는 

이들 자파에는 스에나리가 지적한 ‘일반적인 특징’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

다.22) 예컨대 스에나리에 따르면, 베트남 자파에는 일족의 시조와 편찬 주체 세대에 

가까운 선조의 계보만이 중요시되고, 그 사이의 선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른바 

‘中空構造’가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양자 사이의 선조는 이름이나 

호만 전해지거나 방계의 형제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5세기 

레 왕조 공신 자손의 자파를 분석한 결과, 중공구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야오는, 레 왕조가 공신의 자손을 우대하여 시조와 2~3대의 자손에게까지 

전토나 관직을 수여했기에 그와 관련된 문서가 풍부하고, 이들 자손 대부분이 찐(鄭, 
Trịnh) 씨를 따라서 중흥공신이 되었기에 정보의 손실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

다.23)

야오가 주로 레 왕조의 개국공신 자손의 자파를 연구했다면, 하쓰다 다카시(蓮田隆

志)는 중흥공신에 주목했다.24) 레 왕조는 1527년 莫氏에 의해 한 번 멸망하나, 1530
년 타인호아(淸化, Thanh Hóa) 지방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시작으로 1592년 수도를 

탈환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실권은 찐끼엠(鄭檢, Trịnh Kiểm)로 넘어갔으

며, 그는 별도로 王府를 열었지만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러한 권력구조는 레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혼인 등 

찐 씨와의 관계를 통해 특권세습화한 중흥공신의 모습이 보이며, 이들은 시조의 업적

을 顯彰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한편 마을을 開村한 유력 종족

이라는 관점에서, 북부뿐만 아니라 중부까지 시야를 넓힌 우에다 신야(上田新也)의 

연구가 있다. 특히 우에다는 자파의 제사 규정을 통해서, 18세기 촌락의 유력 종족이 

행하던 불교나 도교식의 제사가, 19세기에 사당이나 가례서에 기초한 유교적인 제사

22) 물론 이들의 자파 또한 응우옌 왕조의 초본이지만, 칙령이나 토지문서 등의 공문서, 과거합격자
의 책문이나 문집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야오는 적어도 16~17세기에 원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3) 八尾隆生, 黎朝ヴェトナムの政治と社会 , 広島大学出版会, 2009, 22~23면.

24) 蓮田隆志, ｢華麗なる一族のつくりかた-近世ベトナムにおける族結合形成の一形態｣, 關尾史郎 
편, 環東アジア地域の歴史と ｢情報｣ , 知泉書館, 2014.



왕조 자롱・민망 연간(1802~1840) 편찬의 자파(家譜, gia phả)에 대한 연구

- 549 -

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연구하 다.25) 이들 일본인 학자의 연구는 주로 부족한 

官撰 사료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파를 이용하여, 근세 베트남의 정치구조, 
통치체제, 촌락사회 등을 연구한 것이다.26)

종합하자면, 베트남 학계의 연구는 아직 개개의 자파를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종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파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선조를 기리거나 종족을 결속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인 경우도 있다.27) 한편 일본 

학계의 연구는 초기에는 중국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베트남 자파의 일반적인 특징

을 추출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즉,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역사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자파를 이용한 연구들은 주로 

역사연구로서 시대적 배경과 계층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연구목적 상의 연구 대상이 

국가의 공신이나 15~16세기에 촌락을 일군 종족, 17세기의 이른 시기에 과거 관료를 

배출한 종족 등 초엘리트 층에 한정되었다.28)

따라서 단순히 개개의 사료 분석 혹은 일반적인 특징의 추출을 넘어서, 시대와 

계층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자파의 역사적 변천과 그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베트남 자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중에서 

19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자롱・민망 연간의 자파를 중심으로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25) 上田新也, 近世ベトナムの政治と社会 , 大阪大学出版会, 2019.

26) 이 외 요시카와 가즈키(吉川和希)의 랑선(諒山, Lạng Sơn) 지역의 豪族 연구가 있다(吉川和希, 

｢十八世紀のベトナム黎鄭政権と北部山地-諒山地域の在地首長の動向を中心に｣, 東南アジア硏
究 57(1), 京都大学東南アジア地域硏究硏究所, 2019). 이 지역은 중국과의 접경지대로 18세기까
지 반독립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요시카와는 外鎭 중 하나인 이 지역의 통치체제와 함께, 

호족들이 레 왕조의 지배 체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자파에 나타나는 관직의 변천을 통해 분석
하고 있다.

27) 최근 상당수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종족의 가계도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吳族의 경우, 

웹 사이트(https://ngotoc.vn/gia-pha/Ngo/Tong-quan-cac-the-he-dau/pha-ky/)에서 각 자파별 가
계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에다는 “현대의 광역적인 종족 활동과 그 성격은 하나의 
촌락 안에서 완결하는 근세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上田信也, 앞의 책, 15~18면).

28) 이와 같은 연구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사료 상황에 기인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레 
왕조 혹은 찐 王府의 정치구조나, 촌락의 지배체제와 질서, 촌락과 국가와의 관계 속의 종족의 
역할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온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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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 자파 목록의 정리

베트남 자파의 시대・유형별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사료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사료 목록이 없었다. 예컨대 일본 학계에

서 베트남 족보의 명칭이 주로 ‘자파’라는 것을 가장 처음 주장한 타가가 실제로 

열람한 사료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마츠모토 노부히로(松本信廣)가 

1930년대 정리한 河內佛國極東學院安南本書目 의 목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29) 
아마도 타가의 정리는 사료의 명칭으로 추정한 것이기에, 예를 들어 목록에 들어가 

있는 天文家傳 은 한놈연구원의 해제에 따르면 기상 현상을 통해, 가뭄이나 홍수, 
질병 등을 예측하는 법을 다룬 책이다. 상기의 서목이 한놈연구원의 목록30)과 일치하

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참고할 수 있는 목록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놈연구원의 목록을 중심으로 자파의 목록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놈연구원의 소장 자료의 목록에, 놈 보존재단(The Vietnamese Nôm Preser-

vation Foundation) 소장 자료와 일본 학계에 소개된 자파를 정리한 것이 <자료>이

다. 그런데 베트남 자파를 정리할 때에는 手記에 의한 작성, 즉 초본이라는 자파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나카니시 유우지(中西裕二)가 소개한 ｢漢喃硏究所所

蔵的譜牒(이하 한놈보첩)｣에 따르면,31) 264건의 자파 중 4건을 제외한 260건이 초본

이었다. 그런데 한놈보첩은 초본이 여러 건 있더라도, 1건으로 계산하 다. 예를 들어, 
<자료 1>의 한놈보첩208의 淸池裴氏家譜 의 경우, 한놈연구원 청구번호에 따르면 

Vhv. 1343과 A.640 두 건이며, 편찬 연도도 같지만, 각각 264면과 232면으로 분량에 

차이가 있다. 종래의 한놈보첩은 이를 하나의 건수로 계산하 지만, 필자는 개별적인 

사료로 판단하여 2건으로 계산했다. 물론 편찬 연도와 면수가 같은 경우가 있지만(예

29) 松本信廣, ｢河内佛國極東學院所藏安南本書目｣, 史学 13(4), 三田史学会, 1934.

30) Trần, Nghĩa; Gros, François, Di sản hán nôm Việt nam : thư mục đề yếu,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1993. 이 책의 사료 목록과 해제는 한놈연구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기능도 충실하다(http://www.hannom.org.vn/default.asp?CatID=131).

31) 中西裕二, ｢ベトナムにおける族譜の位相-族譜不在の地からの視点｣, 上田信, 東アジア家系記
録(宗譜・族譜・家譜)の総合的比較硏究 , 平成13年度~平成15年度科学硏究費補助金 基盤硏究
(B)(1) 硏究成果報告書(課題番号13571027), 2004. 한놈연구원 연구원인 Ngyuen Thi Oanh이 작성
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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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한놈보첩196 潘族譜記 ), 실제 내용이 같은지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여기에 목록에 누락된 사료를 더하고, 한 건의 사료에 여러 자파가 

수록된 경우에는 이들을 분리해서 총수에 더했다. 이 결과, 필자가 새로 정리한 한놈

보첩의 자파 수는 317건이었다.
다음으로 스에나리 논문에 수록된 자파는 1. 현지 수집(14건), 2. 한놈연구원 소장

(21건), 3. 동양문고 소장(15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양문고 소장의 자파는 한놈연구

원의 複本이기 때문에 제외하되, 한놈연구원의 청구기호를 알 수 없는 1건을 포함한 

15건을 더했다. 야마모토가 수집한 14건의 자파와 함께,32) 놈 보존재단 소장의 11건
을 더했다.33) 위의 정리과정을 통해 357건의 명칭과 지역, 편찬 연도 등을 알 수 

있었다.34)

먼저 명칭을 보자면(<표 1>),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家譜라는 명칭이 1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그 뒤로 世譜 61건, 譜記 47건, 譜 

25건 순이며, 족보는 8건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자파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표 2>), 
하노이를 포함하는 紅河(Sông Hồng) 델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북부 지역 중에서

도 과거 레 왕조의 역이었던 타인호아, 응에안(乂安, Nghệ An), 하띤(河靜, Hà 
Tĩnh)에도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부 베트남의 유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홍하 델타의 사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 중부 베트남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35)

32) 타가 논문의 자파는 한놈연구원 소장 자파와 일치하므로 제외한다.

33) 놈 보존재단 소장의 자파는 https://lib.nomfoundation.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34) 다만 阮金杧의 논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놈연구원 소장이 495부, 중앙도서관 9건, 역사연구
소 11종, 문학연구소 3종, 하노이사범대학 2종이 있다. 앞선 2003년의 한놈 보학 센터의 설립 
이후 꾸준한 수집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阮金杧의 목록 역시 자파를 姓과 지역별
로 나누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阮金杧, 앞의 논문, 205

면).

35) 실제로 우에다는 후에(Huế) 부근 촌락의 현지 조사를 통해, 유력 종족의 18~19세기 자파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계열적인 변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었다. 한편, 최병욱은 舊 딘뜨엉
(定祥, Định Tường) 성, 끼엔호아(建和, Kiến Hòa) 현의 쩐 반 혹(陳文學, Chằn Văn Học, 

1819~1879) 집안의 자료를 모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작성 연대 미상의 자파를 한 건 
소개하고 있다(최병욱, 베트남 근대사의 전개와 메콩 델타 , 산인, 2020,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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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트남 자파의 명칭

家譜 世譜 譜記 譜 族譜 玉譜 派譜 世系 行状 宗譜 譜系

149 61 47 25 8 8 3 5 3 2 2

支譜 合譜 圖譜 略譜
世徳之

法 實錄 実牒 譜誌 譜編 要譜 家稽

1 2 1 1 1 3 2 1 2 3 1

派記 集録 雑志 記聞集 鄕譜 金鑑 登科考 集誌 家訓 捷録 忌日

1 2 1 2 1 1 1 1 1 1 1

世祀録 公譜 家廟譜 族簿 乙支 石譜 枝譜 無題 총계

1 1 2 1 1 1 1 5 357

<표 2> 베트남 자파의 지역 분포

북
부

북부 산간 高平

북부 베트남 지도

1= 1

홍하 중류 淸潭 富壽 福安 永福

6= 2 1 2 1

하노이 부근 河内 河西 山西 海陽 北寧

258= 145 47 18 31 17

홍하 하류 興安 河南 南定 太平 寧平

22= 11 1 6 2 2

중
부

북중부 淸化 乂安 河靜 廣平

52= 29 14 8 1

후에 부근 承天

총계
357

2= 2

남
부

嘉定 1

河僊 2

불명 13

마지막으로 자파의 편찬 연도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한놈보첩의 편찬 연도는 한놈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해제에 기초한 것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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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베트남 자파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문제이지만, 해제 작성자가 단순히 序文이나 凡例의 작성 연도를 보고 編年

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 존경각에도 

소장돼 있는 陳家世譜 는, 한놈연구원의 해제에 따르면, 舜花氏가 작성한 것에다가 

陳伯質이 뜨득(嗣德, Tự Ðức) 5년(1852)에 속편을 더한 것이다.36) 해제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실제로 자파의 가장 첫 페이지에 “嗣徳五年壬子仲冬. 陳家世譜. 凡例. 
家嗣[伯質]殷軗續編(1면)”라고 작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례와 서문 이후 진가세보 는 “陳家世譜. 家嗣舜花氏輯(5면)”라 하여 

순화씨가 작성한 자파가 시작된다. 이것은 순화씨를 기준으로, 始祖를 10대조라고 

하여 9・8・7대조 순으로 하여 顯考인 槐軒 선생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 다시 

“家史續編(23면)”이라는 제목으로 현고라는 칭호로 표현되는 순화씨의 행장이 시작

되는데, 아마도 그의 아들인 文度公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다음으로 “家史續

編. 嗣徳三十三年庚辰, [秀才]陳伯質輯撰(33면)”에서 진백질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 

증조(문도공)와 조부를 다룬 뒤에, “家史續編. 嗣徳三十年丁丑, 陳伯質輯. 雲峰先生行

状(39면)”에서 자신의 아비인 운봉 선생의 행장을 적었다.
다시 말해, 현존의 진씨세보 는 순화씨(1737~1808)가 18세기 중엽 작성한 ‘진가

세보’와 그의 아들 문도공(1758~1815)이 19세기 초 작성한 ‘속편(1)’, 그리고 진백질

이 뜨득33년(1880)에 작성한 증조와 조부에 관한 ‘속편(2)’, 뜨득30년(1877)에 작성

한 아버지의 ‘행장’을 합친 것이다. 해제에서 말하는 뜨득5년은, 진백질이 순화씨의 

‘진가세보’와 문도공의 ‘속편(1)’을 필사하고, 서문을 더한 때이다. 그렇다면 이 진가

세보 의 편찬 연도를 서문이 작성된 185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이처

럼 초본이라는 베트남 자파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작성된 자파에 加筆이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서문 등에 기재된 편찬 연도와 避諱 

혹은 職銜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도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37) 이와 같은 사례를 

36) http://www.hannom.org.vn/trichyeu.asp?param=9925&Catid=248

37) 예컨대, 吳家世譜 는 乙酉년이라는 간지를 통해서, 1885년임을 알 수 있으나, 편찬자인 吳甲豆의 
직함이 辛卯擧人인 것으로 보아, 1891년 이후의 초본으로 여겨진다. 한편, 慕澤武族積善堂譜記
는 서문에 “末裔梁塘遯叟武文材”가 민망14년(1833)에 작성하 다고 적혀져 있지만, “梁塘”라는 
지명은 원래 ‘華塘’으로 紹治帝의 생모인 ‘胡氏’의 휘 때문에 ‘華’가 ‘梁’으로 바뀌었으며, ‘塘’은 
同慶帝의 휘 기 때문에 1886년부터 ‘玉’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梁塘’이라는 지명은 184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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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상세히 정리하여, 기준에 관하여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일단 <표 3>의 그래

프는 해제의 연도를 기준으로 하 고, 한놈보첩6. 巴陵武族譜 (1757년 원본 작성, 
1844년 사본 필사)와 같은 것은 원본 작성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와 그래프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위한 일종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표 3> 베트남 자파의 편찬 연도

1886년 사이에 사용되었으며, 이 초본 역시 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Vũ, Phương Lan 

편저. Vũ, Thế Khôi 역, Nguyễn, Văn Nguyên 교정, Vũ tộc, thế hệ sự tích : Mộ Trạch-Hải 

Dương, Nhà xuất bản Thế giới, 2004, 27면).

중국 淸朝 譜數 頻度 朝鮮王朝 후기 보수 빈도
베트남 

黎朝 ~ 阮朝
보수 빈도

康熙
(1662~1722)

21 0.34
肅宗

(1675~1700)
14 0.539

正和
(1680~1704)

3 0.12

雍正
(1723~1736)

4 0.31
粛宗後半・景宗

(1701~1724)
16 0.667

永盛~永佑
(1705~1739)

3 0.09

乾隆
(1736~1795)

65 1.08
英祖前半

(1725~1750)
19 0.731

景興前半
(1740~1762)

12 0.52

嘉慶
(1796~1820)

65 2.6
英祖後半

(1751~1776)
45 1.731

景興後半・昭統
(1763~1788)

20 0.77

道光
(1821~1850)

118 3.93
正祖

(1777~1800)
47 1.958

西山朝
(1789~1801)

3 0.23

咸豊
(1851~1861)

33 3
純祖

(1801~1834)
129 3.794

嘉隆
(1802~1819)

14 0.78

同治
(1862~1874)

97 7.46
憲・哲宗

(1835~1863)
183 6.31

明命
(1820~1840)

28 1.33

光緒
(1875~1908)

434 12.76
高宗前半

(1864~1884)
159 7.571

紹治・嗣德前半
(1841~1865)

35 1.40

宣統
(1909~1912)

49 14.85
高宗後半・純宗

(1885~1910)
346 13.308

嗣德後半~同慶
(1866~1888)

27 1.17

民国
(1913~1949)

317 11.32
植民地期

(1910~1945)
2584 73.829

成泰・維新
(1889~1916)

4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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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건 중, 해제를 통해서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파는 235건으로 약 1/3에 해당

하는 수이다. 이를 토대로 편찬 연도를 살펴보면(<표 3>), 19세기부터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18세기 말의 혼란과 왕조교체의 시기, 19세기 후반의 太平天

國 운동의 향과 勤王 운동으로 인해 북부 베트남이 혼란에 빠지는 시기에 일부 

감소하지만, 대체로 증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啓定・保大 연간의 자파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최초 수집 작업이 이루어지던 프랑스 極東學院이 동시대의 자파에 

가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8) 실제로 스에나리가 현지에서 수집한 

38) 이와 같은 경향은 비문 수집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탁본 작업을 수행한 베트남인 조사원은 
극동학원의 이런 경향에 따라, 연호 부분을 조작하기도 하 다(Nguyễn, Văn Nguyên, "Thực 

비고: 중국과 한국의 경우 각각, 타가의 연구(多賀秋五郎, 앞의 
1981 책)와 최양규의 연구(최양규, 앞의 2008 논문)를 참고
로 하고, 베트남은 필자가 정리한 <부록 자료1>를 기초로 
작성하 다. 여기서 빈도는 각각의 연간의 족보의 수를 연
수로 나눈 것이며, 왼쪽 축은 중국과 조선, 오른쪽 축은 베
트남의 빈도이다. 이 그래프는 상기의 표의 경향을 보여주
는 것일 뿐, 각 연도의 실태를 반 한 것이 아니다.

啓定・保大
(1917~1945)

28 0.97

비고: 베트남의 통계는 <부록 자료
1>의 357건 중, 편찬 연도를 
알 수 있는 235건의 자파를 
분석한 결과이다(단, 1945년 
이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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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 역시 대부분 20세기의 것이었으므로, 현지에는 더 많은 20세기에 편찬된 자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 자롱・민망 자파의 특징과 편찬 주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자롱・민망 연간는 <표 3> 그래프의 첫 번째 골짜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편찬된 자파를 주목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떠이선(西山, Tây Sơn) 운동에 의한 북부 베트남의 혼란이다. 
시마오 미노루(嶋尾稔)에 따르면, 17~18세기에 걸쳐 형성・발전해오던 부계 친족집

단이 18세기 말의 動亂에 의해 한 번 분열 상태에 빠졌었고, 결과로서 응우옌 왕조의 

초기에 사당 건설이나 자파 편찬 등의 재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다.39) 실제 많은 자파

가 서문에서 병란에 의해 자파가 소실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작업을 담당한 것은 레 왕조의 生徒 혹은 응우옌 왕조의 秀才와 같은 鄕試의 수험자격

이 있던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향시 합격이 자파 편찬의 주된 계기가 

되기도 한다. 둘째로, 왕조변천에 따른 정치구조의 변화이다. 18세기 후반의 레~떠이

선~응우옌이라는 왕조변천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왕조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응우옌 왕조는 廣南 응우옌씨를 이은 왕조이며, 애초에 응우옌 씨와 대립 

관계 던 북부 베트남은 피정복자의 위치에 놓 기 때문이다. 또 농민 반란의 원인 

중 하나 던 환관들은 떠이선 왕조에 의해 축출당하 고, 응우옌 왕조는 중부 베트남 

후에를 중심으로 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이 남북의 과거 관료를 고르게 

운용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정치구조의 변화는 종래 북부 베트남의 촌락 지배층이 

향유하던 무관, 환관 등의 출셋길이 사라지고, 科業에 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열거된 특징이 자롱・민망 연간의 자파의 특징과 부합

하는지를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회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40)

trạng vấn đề ngụy tạo niên đại trong thác bản văn bia Việt Nam", Tạp chí Hán Nôm 74, 2006).

39) 嶋尾稔, ｢一九世紀~二〇世紀初頭北部ベトナム村落における族結合再編｣, 吉原和男・鈴木正
崇・末成道男 편, ＜血縁＞の再構築: 東アジアにおける父系出自と同姓結合 , 風響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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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롱・민망 자파의 특징

먼저, 타가, 야마모토, 스에나리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그리고 

각 선행연구의 특징이 자롱・민망 연간 편찬의 자파에 얼마나 들어맞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다만, 제사의 윤번의 경우에는 가규나 종약이 있지 않은 이상, 
기일제사 여부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불명으로 처리했다. 대부분이 선행연구

의 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사 결합과 세대 深度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베트남 자파의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선행연구 특징 내용

타가
1960

(1)명칭 ‘家譜’라는 명칭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宗譜나 족보는 소수

(2)분량 대부분이 刊本이 아닌 초본 형식으로, 1질 1책 형식이 많음

(3)편년 시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증가(중국과 같은 경향)

(4)제사 결합 家規・宗約, 공유재산, 제사의 기재 부재 ⇒ 제사 결합의 빈약성

(5)비유교적 요소 동성혼, 부부공산제, 여성의 높은 지위 ⇒ 중국족보의 형식적 모방

야마모토
1961

(1)세대 심도 名家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5~6대 정도

(2)기일 기재 선조 제사를 중심으로 인명・기일을 열거 ⇒ 비망록적 성격

(3)윤번 제사 大宗과 支派가 윤번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음

(4)일부다처제 동남아시아에서 보이는 多妻制와 관계가 있음

(5)모계선조의 기록 ①선조의 제사에는 여성도 포함, ②모계 선조의 기록도 존재

스에나리
1995

(1)직계선조 외의 혼의 중요성: 요절한 족인의 孤魂을 위로하기 위한 기록

(2)‘자손 중심’ 형식의 족보가 존재: 개인중심의 표기방법으로 계속성을 결여한 방식

(3)계속성: 선조부터 현세대의 자손까지의 계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4)기일 제사의 중요성: 일족의 연원이나 명예의 기록이라는 성격은 엘리트층에 한함

(5)풍수지리사상: 구체적인 풍수 에피소드. 선조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40) 자롱・민망 연간 자파 42건 중, 필자가 열람한 자파는 절반에 가까운 20건이다. 나머지 22건 
중 2건은 화인 출신인 남부 하띠엔(河僊, Hà Tiên)의 鄚氏의 자파이므로, 베트남의 일반적인 
자파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일부는 한놈연구원에서 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열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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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롱・민망 자파의 특징

타가1960 야마모토1961 스에나리1995

순번
(1)

명칭
(2)

분량

(3)
편찬
연도

(4)
제사
결합

(5)
비유교적요소
(예시: 여성)

(1)
세대심

도

(2)
기일
기재

(3)
윤번
제사

(4)
일부
다처

(5)외척과 
인척의 정보
(기일 정보)

(1)직계
조 이외

(2)
세대
표시
형식

(3)
계속
성

(4)
기일
제사

(5)
풍수
사상

1 譜記 130 1802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6 〇 不明 〇 ×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2 譜 48 1802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7 〇 × 〇 △ 〇 자손

중심
〇 〇 △

3 家譜 244 1802 △(×)
아내・딸

(선남후녀)
8 〇 不明 〇 ×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4 世譜 358 1803 〇 아내・딸
(선남후녀)

13 〇 不明 〇 × 〇 선조
중심

〇 〇 △

5 家譜 350 1808 〇(〇) 아내 10(8) 〇 不明 〇 〇
｢族例括誌｣ 〇 자손

중심
〇 〇 〇

6 譜記 26 1811 〇 아내・딸
(선남후녀)

祖先
(시조?)
＋2

〇 不明 〇 × 〇 자손
중심

〇 〇 △

7 家譜 164 1815 〇(〇) 아내 17 〇 不明 〇 〇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8 世譜 300 1820 〇(〇)
아내・딸

(不明)
9 〇 不明 〇 〇

｢逐月忌辰｣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9 家譜 18 1823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6 〇 不明 〇 〇

｢外先祖以下｣ 〇 선조
중심

〇 〇 △

10 實錄 219 1823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14 〇 不明 〇 〇

｢外頭｣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11 譜 22 1823 × ・ 불명 × 不明 불명 × × 불명 × × ×

12 譜 143 1826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10 〇 不明 〇 〇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13 祀錄 146 1826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10 〇 不明 〇 〇 〇 자손

중심
〇 〇 △

14 家譜 108 1829 △(×)
아내・딸
(출생순)

13 〇 不明 〇
△

｢内外家子孫等
取明告｣

〇 자손
중심

〇 〇 △

15 家譜 316 1829 〇(〇)
아내・딸

(불명)
11 〇 不明 〇 〇

｢外族列譜｣ 〇 선조
중심

〇 〇 불명

16 世譜 178 1830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7 〇 不明 〇 〇

｢外祖列代事錄｣ 〇 자손
중심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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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제사 결합

근세 베트남의 제사 결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했다. 타가는 

가규나 종약, 공유재산, 제사의 결여로부터 제사 결합의 빈약성을 주장했지만, 야마모

토는 기일제사의 중요성이나 位土의 존재를 지적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의 

상이는 타가가 참고한 사료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롱・민망 연간

의 자파를 확인하기 전에, 근세 베트남 부계 친족집단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일제사를 차치하더라도 타가가 사료에서 종약이나 공

유재산에 대한 기술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에는 이하의 역사적 전개가 관련이 있을지

도 모르기 때문이다.
근세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사의 연구를 종합하면, ‘근세 동아시아 소농사회론’

의 관점에서 부계 친족집단의 형성과정을 논할 수 있다. 먼저 인구 상황으로 보면, 
북부 베트남에서 1400년 200만이었던 인구는 1700년에는 600만에 이르 는데,41) 
응우옌 왕조의 전성기인 1840년대에 홍하 델타 인구는 650만으로 추정되므로,42) 

41) Li Tana, 1992, “The Inner region”: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Nguyen Vietn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Ph. 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7면
(桃木至朗, ｢周辺の明清時代史-ベトナム経済史の場合｣, 森正夫 편,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 , 汲
古書院, 1997, 620면에서 재인용).

42) Lieberman, Victor,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c.800-1830 Vol.1. 

17 譜 17 1832 〇(〇)
아내・딸

(선남후녀)
11 〇 不明 〇 〇

｢附錄外族｣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18 譜記 142 1833 〇 아내・딸
(선남후녀)

11 〇 不明 〇 〇
｢附錄外祖汝氏｣ 〇 자손

중심
〇 〇 〇

19 家譜 324 1838 〇(〇)
아내・딸
(출생순)

8 〇 〇 〇 〇 〇 선조
중심

〇 〇 〇

20 家譜 66 1839 〇(〇) 아내 12 〇 不明 〇 〇 ×
자손
중심

〇 〇 〇
비고: (4)제사 결합의 경우, ○은 사당의 존재를, (○)은 제사를 위한 공유전의 존재를 나타낸다. 

사료의 순번은 이하와 같으며, <표 6・7・8> 역시 동일하다(1 貽澤堂譜記 , 2 關川杜族譜 , 
3 武族各支家譜 , 4 文會黄甲丁相公世譜 , 5 裴氏家譜 , 6 杜族譜記 , 7 多仕黄宗家譜 , 8
唐安丹鑾范家世譜 , 9 杜文家譜 , 10 阮氏家譜實錄 , 11 仙懷阮族譜 , 12 阮族譜 , 13 潘

家世祀錄 , 14 潘族家譜 , 15 上福陳氏家譜 , 16 杜氏世譜 , 17 段族譜 , 18 慕澤武族積善
堂譜記 , 19 東黄家譜 , 20 陳氏家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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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에 이미 북부 베트남의 인구가 포화상태 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홍하 델타의 개척과 整地化 작업은 16세기에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농업

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나 저습지까지 개척되었지만, 그곳들은 기후 악화에 취약한 

지역들로 특히 18세기에는 유망이 끊이지 않았다.43)

농업 경 의 형태로 보자면, 쩐(陳, Trần) 왕조나 레 왕조 초기의 田庄 개발은 

예속민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홍하 델타의 개발이 끝난 15세기 이후에는 사료에서 

노비 등의 표현을 볼 수 없게 된다. 타인똥(聖宗, Thánh Tong) 연간(1460~1497)에 

확립된 균전제 아래에서는 公田 농민이 일반적이었으며, 16세기 이후의 공전의 사전

화에도 불구하고 소농 경 이 일반적이었다. 응우옌 왕조 자롱 연간 초기의 토지조사 

기록인 地簿(địa bạ)나 1930년대 피에르 구루(Pierre Gourou)의 조사에서도 5畝44) 
이상의 대토지소유자는 매우 소수 다.45)

그런데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찐 왕부에게는 본래 타인똥이 만들어낸 체제, 즉 

국가가 과거 관료를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행정 말단인 싸 내의 공전과 성인 남성(丁)
을 관리・감독하고 그로부터 田稅와 丁稅를 징세하는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찐 왕부에서 일하는 자들의 봉급은 당시 과거 관료들이 혁파를 주장했던 非例官署의 

관리들이 촌락에서 징수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가렴주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 ‘中間權力’이 힘을 축적하는 것을 두려워한 찐 왕부는 각 촌락의 

징세 총액을 고정하는 대신, 공전의 권리와 그 운용의 자율권을 촌락에 양도했다.46) 
촌락공유전이 된 공전의 수급권을 외지인으로부터 방어하고 인구의 유입을 막기 위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438~439면.

43) 桜井由躬雄, ベトナム村落の形成 , 創文社, 1987.

44) 프랑스 식민지 기준으로 畝는 3,600㎡이다. 토지면적 단위는 畝(mẫu)-高(sào)-尺-寸이며, 기본적
으로 10진법에 따르지만, 다만 尺만은 15尺이 1高이다.

45) ピエール・グルー 저, 村野勉 역, トンキン・デルタの農民 , 丸善プラネット, 2014, 337~343면.

46) 이러한 가렴주구를 막기 위해 1669년 平例法이 시행되었다. 평례법은 싸를 단위로 하여 징세액을 
고정하여, 자의적인 수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특히 농업생산이 불안정한 촌락에서 유민
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祿社制(시행연도 불명. 17세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특정 지역의 세수를 관리의 봉급으로 하는 제도 다. 보통 祿社의 수급자는 본인의 
출신지나 혈연관계가 있는 지역을 선호했고, 촌락 역시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징세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촌락은 소수에 불과하 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다는 평례법과 
녹사제를 국가가 징세 책임을 방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우에다, 앞의 책, 17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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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서, 각 촌락은 제사공동체인 잡(甲, Giáp)의 하위집단으로서 종호(dòng 
Họ, 종족을 의미)를 두고, 부계 원리에 기초하여 촌락구성원의 자격을 관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정당화한 것은 유교 이데올로기 다.47)

이러한 제도는 에도시대 일본의 무라우케(村請) 제도나 청대 珠江 유역에 존재했던 

圖甲制와 유사한 것이지만,48) 베트남의 경우 촌락과 농가 사이에 잡이 介在했다. 
현대의 인류학적 관찰에 따르면, 잡은 본래 촌락의 城隍神의 제사 준비를 윤번으로 

담당하는 집단이었다. 구성원은 성인 남성이며 보통은 혈연적이지도 않고 지연적이

지도 않은 집단으로 규정되지만,49) 사실 촌락마다 그 존재 양태가 조금씩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단일종족이 단일 잡을 구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段族譜

는 “자손이 번성하여 이윽고 촌락의 4개의 잡 중에서 별도로 하나(의 잡)을 형성하게 

되었다50)”고 적고 있으며, 한편 잡의 규칙을 적은 多仕社甲例 에는 黃氏 일족 구성

원을 열거한 ｢本甲姓名｣ 뿐만 아니라, 선조의 기일 목록, 위토의 목록, 그리고 족인, 
특히 여성의 寄進51) 관련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자파에는 가규나 종약을 

적지 않고 따로 甲例를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세 베트남에는 여성에 의한 기진 비문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만,52) 불교 사원이나 촌락뿐만 아니라 잡도 

기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3) 단족보 의 경우에는 族人이나 

47) 우에다, 앞의 책, 終章.

48) 片山剛, 清代珠江デルタ図甲制の硏究 , 大阪大学出版会, 2018, 7~9면.

49) 한도현, ｢향약의 조직원리와 지역자치 베트남 모짝싸(xa Mo Trach, 慕澤社)의 사례｣, 동남아시아
연구 13(2), 한국동남아학회, 2003, 302면.

50) 단족보 序, “後日以繁衍, 遂別成本鄕四甲之一.”

51) 이러한 활동을 后(hậu)이라고 한다. 기진자는 토지나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그 보답으로써 사후 
공양을 약속받는다. 기진 대상에 따라, ‘寄忌’(甲, 村, 社), ‘后佛’(寺院), ‘后神’(亭) 등으로 불린다(

安南風俗冊 , ｢奇后｣).

52) Papin, Philippe, “Saving for the Soul: Women, Pious Donation and Village Economy in Early 

Modern Vietnam”,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10), 2016; Tran, Nhung Tuyet, Familial 

Properties: Gender, Stat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Vietnam 1463~1778.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8. 여성의 활발한 기진 활동에 대해서, 전자는 주체적인 재산권 행사를 강조하는 한편, 

후자는 부계상속 원리에서 배제된 여성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간주한다.

53) 모모키 시로(桃木至朗)는 14세기의 금석문을 분석하고, 불교 사원으로의 기진 주체로서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기진은 특히 여성의 재산권 제한 움직임에 대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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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온 며느리가 잡에 기진하여 그 보답으로 매년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왕왕 

보이는데, 적어도 단족과 황족에 대해서는 잡의 공유재산을 그들 종족의 공유재산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54) 즉, 자파 내에 족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롱・민망 연간에 편찬된 자파 20건을 조사한 결과, 모든 종족이 기제를 위한 

기일을 적고 있으며, 家祭를 위한 香火田이나 특정 선조의 제사를 위한 忌田을 적는 

경우도 있었다. 단족보 의 ｢合祀礼引｣와 같이 儀禮의 방법을 덧붙인 자파도 간혹 

보 다. 그러므로 이들의 제사 결합은 자파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강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10대 이상의 세대 심도

세대 심도에 관해서 야마모토는 통상적으로 5~6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필자가 확인한 자롱・민망 연간 자파의 절반이 10대 이상의 세대 

심도를 가지고 있으며, 6대 이하의 자파는 3건에 불과하 다. 물론 이와 같은 수치는 

시조 등의 먼 세대의 인물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단순히 字나 諱만을 적은 것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족보 는 “공 이전은 시대가 멀어서 증거가 없고, 누구에

게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공 이후 5대까지도 같은 시기에 형제가 몇 명 있었는지 

또한 알 수 없다55)”고 적고 있으며, 입신에 성공한 5대조부터 내용이 풍부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단족의 경우 8대조의 廷金公이 선조의 시호를 모아서 사당의 장막

에 적어두어 제사를 지냈다는 기술이 있다.56) 즉, 단족보 편찬 이전에 이미 선조의 

정보를 모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대라는 세대 심도를 갖게 된 것이다.
자롱・민망 연간 자파는 대부분이 서문에서 舊譜가 있었지만 레 왕조 말의 혼란으

여성들의 전략이었다(桃木至朗, 中世大越国家の成立と変容 , 大阪大学出版会, 2011, 124~126

면).

54) 다이모 싸의 1923년 편찬된 鄕約 제146조에서도, 마을주민들이 응우옌 꾸이 종족의 3대왕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한도현, 앞의 2005 논문, 17면).

55) 단족보 福山, “公以前世遠無徵, 所自出未詳. 公以後五世, 同時兄弟各幾人, 亦未詳.”

56) 단족보 序, “옛 레 왕조의 시내좌제점 금수백은 비조의 7대손으로, 본족을 위하여 합사의 예를 
갖추고, 동족의 모든 선령의 시호를 모아서, 장막을 만들고 이에 열거했다(故黎侍内左提點金壽伯
鼻祖七代孫也, 爲本族設合祀之禮, 因輯仝族諸先靈諡號, 帳而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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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파가 소실되어서 다시 만들었다고 적고 있는데,57) 뒤이어 보겠지만 이들 종족 

대부분은 자파 편찬의 계기인 과거 합격자를 배출이 주로 17~18세기에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8세기 이래 최소 1회 이상 재편을 거쳐 19세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야마모토의 관찰 결과보다 긴 세대 심도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58)

3) 다양한 세계도

미야지마가 소개한 바와 같이, 베트남 자파는 세계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시기 자파 중에서는 가계도를 제시하고 있는 자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확인한 20건 중, 세계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파는 關川杜族譜 , 단족보 , 杜氏世

譜 , 慕澤武族積善堂譜記 , 貽澤堂譜記 , 阮族譜 의 6건이다(<그림 1>).59) 특징

적으로 世次圖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 중에서 단족보 만

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세계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여기에 

세계도에 표시된 인물만이 세표도에서 소개되고, 오로지 남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 
서문에 따르면, “무릇 (종족의) 여자는 제 10대 이전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없고, 
제 10대 이후는, 생각하건대 제 10대 이전의 기록에 비하여 편애해서 실을 수 없다. 
게다가 종족의 가계에 크게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도에 실지 않는다. 다만, 이른

바 종족에 관계되는 자는 그 부모의 아래에 부록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60)”라고 

하여,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만약 종족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57) 貽澤堂譜記 後序, “우리 완씨 종족의 세보는 열선공의 저술을 거쳐 이미 오래되었는데, 레 왕조 
마지막에 이르러 병오년(1786, 떠이선 왕조가 수도 탕롱(Thăng Long)을 함락시킨 해-인용자 주)의 
災禍로 보첩을 분실하 다(吾宗阮氏世譜經列先公著述已久, 粤自黎季丙午灾火, 譜牒失落).”

58) 사실 이러한 경향은 야마모토가 열거한 15건의 자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대나 세대가 명확하
지 않은 4건과 중복 2건을 제외하면, 세대 심도가 10대 이상인 것은 1823년 이전, 1788년 이전, 

1845년의 자파이다. 5대 이하인 것은 가까운 선조와 본인에 대해서 적은 1854년의 예외적인 것 
이외에 전부 19세기 후반의 것이었다.

59) 이하의 <그림 1>는 필자가 2018년 8월, 2주간 베트남 한놈연구원에서 열람하고 필사한 노트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다만,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단족보 는 사진 자료로서 실었고, 시간의 제약
으로 필사하지 못한 이택당보기 의 ｢世次繪圖｣는 그림에서 제외했다.

60) 단족보 범례, “諸女子, 第十代誌以前, 弗能盡考, 第十代誌以後, 想更不可偏侢於前. 且於宗族之
世系, 亦未甚關, 故圖竝闕之. 誌則惟其所謂有關宗族者, 附錄于其父母之下, 餘亦畧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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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한편 관천두족보 또한 세계도에 여자가 기록되

지 않았는다는 점에서 단족보 와 같으나, 자파의 기재 순으로 보자면, 春得-成名-成
善-令輝-令遵-令延 순으로 먼저 시조의 적장자 지파의 후손을 모두 적고 나서 차자 

순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61) 단족보 는 세대를 誌라는 단위로 묶은 

뒤, 그 안에서 지파의 순서에 따라 기재 순서가 결정되었다.
한편 두씨세보 , 완족보 , 모택무족적선당보기 는 세표도에 여성 족인이 등장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기의 자파들과 동일하나, 세계도에 딸의 이름을 수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완족보 의 경우, 딸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남후녀의 원칙이 세계도와 세표도에 관철되고 있는데, 두씨세보 의 경우 세계도

에서는 출생순으로 표기하고 있으면서 세표도에서는 선남후녀의 원칙을 지키고 있

다. 마지막으로 모택무족적선당보기 는 세계도에 무씨 여성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딸이나 외손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유심히 보면, 
사위나 외손의 관직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야지마는 한국의 17세기 

이전 족보에 여계의 자손이 모두 수록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62)”이라고 名族譜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내적

인 기능이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베트남 자파에서도 비슷한 성격이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2. 자롱・민망 자파의 편찬 주체

이 시기에 자파를 편찬할 수 있었던 집단은 17~18세기에 향시나 會試에 합격함으

로써 대다수가 중앙의 관직을 얻었던 종족이었다. 이를 시조와 과거 최초 합격자 

및 최고 관직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조의 출현 시기와 지위

먼저 <표 6>의 시조 출현 시기를 알 수 있는 자파는 7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61) 관천두족보 의 특이사항으로는 光望과 輔元와 같이 가계도에서 연결되지 않은 명칭이 등장하는
데, 아마도 이들은 成全과 成允으로 법명을 따로 적어넣은 것이 아닌가 싶다.

62) 미야지마 히로시, 앞의 책,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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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해의 연호와 干支를 동시에 어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 3건이고, 
간지만을 적었지만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한 것이 2건,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 2건이다. 하지만 시기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표 6> 자롱・민망 연간 자파의 시조

순번 편찬자 세거지 시조
직위 
구분

시기
시기
구분

1
五世 前黎朝副縣 

阮輝瀛
北寧省嘉林縣

先祖 福壽府君
黎朝 大司馬

중앙 不明 ×

2 杜嚴 興安省快州縣
高高祖 春得府君

什里侯, 企長
향직

永祚八年丙寅生
(1626)

◎
17세기

3 長孫 武行權 靑化省農貢縣
顯始祖 

殿前指揮使加封果敢大
將軍安勝侯

중앙
乙酉年生

(1585? 1525?)
〇

16세기?

4 孫 丁允敦 河東省上福縣 第一祖 憲察忠和公 중앙

己丑年正月壬寅十
三日生(二十五歳正

治乙丑八年)
(1529)

◎
16세기

5 裴薄 靑化省弘化縣
始祖 寛福府君
國子監 監簿

중앙
黎光順五年甲申四

月初八日生
(1464)

◎
15세기

6 阮廷尋 興安府快州縣
高高曾(起)祖

杜福度
미상 不明 ×

7 不明 河東省靑威縣 先祖考 慶源居士 미상 不明 ×

8
十一代
范廷琥

海陽省唐安縣
先祖考 

范公字坦明府君
미상 不明 ×

9 杜文虔 東河省靑威縣 高高祖 杜今公 미상 不明 ×

10 阮輝珍 海陽省仙興縣
第一世 

高祖考阮貴公字模桓
미상 不明 ×

11 孫 阮登貺 北寧省仙游縣 號福 府校生 중앙 不明 ×

12
監守祠堂
阮有翼

河東省靑威縣 先祖 미상 不明 ×

13 潘輝炯 河內省國威縣 先祖號翁洝 미상 不明 ×



大東文化硏究 제113집

- 566 -

직위 15세기(이전) 16세기 17세기 미상 총계

공신 0 0 0 0 0

중앙 1 3 0 2 6

향직 0 0 1 0 1

미상 1 0 1 11 13

총계 2 3 2 13 20

비고: 무족각지가보 의 작성연대는 1802년으로 편찬자를 기준으로 8대조가 시조에 해당한다. 顯考
부터 시조까지 8대의 생년의 간지는, 무오, 계사, 정축, 경신, 갑진, 무진, 임자, 을유년이다. 
그런데 현고의 생년을 1738년이라고 가정하고 역산하면, 조부 1713년, 증조 1697년, 고조 
1680년, 5대조 1664년, 6대조 1628년, 7대조 1612년, 시조 1585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가정할 시, 현고와 조부, 그리고 고조부와 5대조 사이의 나이 차이가 너무 적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조는 5대조의 차실의 차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적어도 1585년 이전, 
1525년이나 1465년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자파가 시조로서 설정한 인물의 지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레 왕조의 공신 계열은 전혀 없고, 대다수의 자파가 “未詳”이라고 적고 있다.63) 이는 

공신 계열의 자파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조와 입신한 시조가 

63) 한도현의 관찰에 따르면, 大姥阮族譜 (한놈연구원 A.757)는 시조인 福心公에 대해서 “不可明記”

라고 적고 있다. 오히려 4대 阮貴德(1648~1720)가 과거합격자(探花)로 실질적인 시조에 해당한다
고 한다(한도현, 앞의 2005 논문, 9면). 이 자파는 앞선 기록들을 모아 1862년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4 潘世立 河內省慈廉縣 十貳世祖 福善公 미상 不明 ×

15 陳俊彦 南定省膠水縣 陳貴公號福善 미상 不明 ×

16 杜如志 河內省應天府 始祖 福廣公 미상 黎朝 神宗期
△

17세기

17
第十代孫 

擧人 段仲暄
河東省靑威縣 始祖 福山公 미상 不明 ×

18 後裔 武文才 海陽省平江縣
十代祖 敬齎公

統元間受鹹鹽稅使
중앙 己卯科登府庠

〇
16세기

19 居士 黃碧山 北寧省順成府 第一世始祖 黄公 미상 不明 ×

20 玄孫 陳光紃 南定省南昌縣 顯十二代祖 陳相公 미상 避間胡之亂
△

1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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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고, 당연하게도 立身祖의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입신조 이후, 
‘중공구조’가 나타나는 자파도 있어 일반적인 특징 또한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초로 그 지역에 이주해 온 선조를 시조로 

삼는 명・청 시대 중국의 경우나, 일단 거슬러 올라간 뒤 유명한 인물을 시조로 설정

하기 시작했던 조선 후기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64) 오히려 시조에 이르는 

서술 방식은 조선 초기의 가계 기록 혹은 宋代 중국의 족보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 전기의 계보 인지 범위는 4~5대조의 범위를 넘지 않았고,65) 또 당말~오대의 

혼란기를 겪은 뒤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있었는데, 蘇洵(1009~1066)이 

蘇氏族譜 를 편찬할 때, 詳考할 수 있었던 것도 5대조까지 다.66) 이와 같은 현상이 

베트남에서는 자파가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18~19세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베트남 자파는 어디까지나 제사를 위한 備忘錄적인 성격이 다분하

으므로,67) 초기에는 행장과 같은 개인 중심의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 같다.

2) 과거 최초 합격자와 최고 관직자

다음으로 과거 최초 합격자(登科祖)가 나타난 시기를 확인하면, 가장 이른 것은 

15세기지만, 18세기에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로부터 알 수 있듯이, 
18세기 합격자 중 회시 합격자와 향시 합격자가 각각 3명이고 찐 왕부의 임관자가 

1명이다. 어떤 경우든, 기일밖에 적혀 있지 않은 2건과 레 왕조 회사 합격자 명부인 

國朝登科錄 이 뒷받침하지 않는 1건을 제외하면 14건의 자파가 선조 중에서 회사 

혹은 향시에 급제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 남은 3건의 자파도 찐 왕부에서 

문관으로서 일했다는 선조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68)

최고 관직자도 또한 1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표 8>. 고품의 관직을 받은 자가 

64) 김은희, ｢한국 부계친족집단과 친족이론｣, 정향진 편,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 , 서울대 출판
문화원, 2018, 64~65면.

65) 권기석, 앞의 책, 23~24면.

66) 이기훈, ｢송대 족보문화와 소순(蘇洵)의 소씨족보(蘇氏族譜)｣, 중국문학연구 45, 한국중문학회, 

2011, 120면.

67) 末成道男, 앞의 논문, 21면.

68) 물론 향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당시 碑文 등의 
사료를 통해 교차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자파의 서술을 사실로 받아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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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고, 저품의 관직을 받은 자가 9명으로, 앞서 본 최초 등과자의 회시・향시 비율

과 거의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위의 관직을 받은 인물 대부분의 상서(종2품)
나, 동각대학사(종4품) 등의 레 왕조계 관직을 띠고 있으나, 多士黃宗家譜 처럼 陪

從이라는 찐 왕부계의 직도 함께 적는 예도 있었다. 17~18세기에 레 왕조 계열의 

관직은 유명무실화되어 찐 왕부의 직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자파에 

레 왕조 계열의 관직만이 적혀져 있어도 실상은 찐 왕부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표 7> 자롱・민망 연간 자파의 최초 등과조

순번 최초 등과조 등과조 구분 등과시기 시기 구분

1
四世 東閣大學士輝満公
→辛丑科會試

회시(阮輝) 1721 18세기

2
高高祖考 成名
→丙子科監生 ⇒補謹事佐郞

향시 1696 17세기

3
顯高祖
→丁酉科生徒 ⇒安世縣知縣

향시 정유년 미상

4
시조와 동일
→正治八己丑年開制科第二甲進士 ⇒宣光憲察使

회시(丁久信) 1565 16세기

5
시조와 동일
⇒國子監 監簿

향시 洪德 연간 15세기

6

7
第六世
→甲辰科第三甲同進士 ⇒禮部右侍郞⇒東閣大學士

회시? 1604 17세기

8
五世 范福慶 光興十年生
→登鄕試三場

향시 17세기초 17세기

9

10
第五世 阮徳
→甲寅科同進士第二甲 ⇒刑部尙書

회시(阮徳) 1554 16세기

11
시조와 동일
⇒府校生

향시 레 왕조 중엽 16세기

12
高祖考
→前十里侯勻稽右番楷忠子阮貴公

왕부 18세기중엽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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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5세기(이전) 16세기 17세기 18세기 미상 총계

회시 1 2 1 3 0 7

향시 1 1 2 3 1 8

찐 왕부 0 2 0 1 0 3

미상 0 0 0 0 2 2

총계 2 5 3 7 3 20

비고: 등과조 구분의 괄호 안의 이름은 국조등과록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다.

<표 8> 자롱・민망 연간 자파의 과거 합격자 중 최고 관직자

13
顯祖考
→前甲戌科進士

회시(潘漌) 1754 18세기

14 10世祖 →試中書算 ⇒靑派縣提吏 왕부 16세기중엽 16세기

15
七代 陳秉兼
⇒監生・知縣

향시 18세기중엽 18세기

16
顯考 靜淸公
→丁酉科鄕試中三場

향시 1777 18세기

17
九代 段仲秀 
→理財中生徒(景興二九年戊子科)

향시 1768 18세기

18
九代祖 達善公
→試中書算 ⇒禮部堂都使

왕부 不明 16세기?

19
第八世始祖 東 翁
→黎丁未科賜第三甲進士 ⇒刑部左侍郎 회시(黄阮署) 1787 18세기

20
顯十代祖 南郡公 
→光順己未科進士 ⇒戶部尙書, 掌六部尙書

회시
(己丑年陳寶?)

1469？ 15세기

순번 최고관직자 관직 관품 등과 시기
시기 
구분

1 등과조와 동일 동각대학사 從四品 1721 18세기

2
高祖考 成允 癸丑科第三場同進士
⇒東閣校書郞, 淸化處督同

동각교서랑 正六品 1733 18세기

3 등과조와 동일 지현 從七品 丁酉科 미상

4 등과조와 동일 헌찰사 從五品 1565 1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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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품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미상 총계

1・2・3・4 1 1 2 3 0 7

5・6・7・8・9 1 1 2 4 1 9

무관 0 0 0 2 0 2

미상 0 0 0 0 2 2

총계 2 2 4 9 3 20

비고: 관품은 官制典例 와 함께 우에다가 작성한 도표를 참고로 하 다(우에다, 앞의 책, 31~32면). 

5 등과조와 동일 감부 從八品 洪德 연간 15세기

6

7 등과조와 동일 동각대학사 從四品 1604？ 17세기

8
八代 范敦敏 
正和十五年甲戌以儒生中式會試験連中三場 
⇒謹事郎古法殿寺丞范公

사승 正七品 1694 17세기

9

10 등과조와 동일 형부상서 從二品 1554 16세기

11
壽郡公 癸亥科第一甲進士
⇒吏部尙書兼東閣大學士

이부상서
동각대학사

從二品 1683 17세기

12
曾祖考
⇒前黎朝試將仕郞承華殿知事

승화전지사
鄭王府
七品

1745生 18세기

13
顯考
前乙未科進士 ⇒禮部尙書

예부상서 從二品 1775 18세기

14
7世祖 憲使公
正和六年會試中四場同榜三十名預第四庭試被眼痛預第
十一見易第三甲同進士 ⇒憲察使

헌찰사 從五品 1685 17세기

15 등과조와 동일 감생・지현 從七品
18세기
중엽

18세기

16 등과조와 동일 무관 無冠 1777 18세기

17 등과조와 동일 무관 無冠 1768 18세기

18
曾祖 真如奄公의 손자의 차남
景興戊子科一挙鄕薦第二名亞魁 ⇒國子監講諭

국자감강유 正八品 1768 18세기

19 등과조와 동일 좌시랑 從三品 1787 18세기

20 등과조와 동일 호부상서 從二品 1475？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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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합격자 중 국조등과록 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2:杜成久, 5:미상, 
8:范光完, 11:阮當湖, 13:潘輝益, 14:潘栄福. 다만, 15번은 주로 의학에 종사하여 중국 상인으로
부터 약재를 구입하여 부를 축적하 다고 적고 있으며, 16번의 종족에는 정6품에 해당하는 
左提點, 즉 환관이 있었다.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종족이 촌락 지배층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필자가 無冠으로 분류한 단족보 와 두씨세보 의 종족은 어떠했을까? 이들 종족에

는 향시 급제자인 生徒가 존재했는데, 아마도 이들은 수험자격을 구입한 인물로 추정

된다. 예를 들어, 단족보 에 따르면 3貫을 내면 수험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69) 이외 단족보 에는 관직을 구매했다는 기록도 빈번히 등장하는

데,70) 이는 단족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찐 왕부의 

환관으로, 정6품에 해당하는 左提點의 정금공이 자신의 부모와 내외조부모, 형과 

여동생을 위해 1763년과 178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마을의 절에 기진을 하고 있고,71) 
이를 모두 합치면 田 2무4고(8,640㎡)와 錢 290관이었다.72)

두씨세보 또한 생도에 합격한 靜淸公은 주로 중국산 약재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

다고 전하고 있다.73) 그에게는 美順(1759?~1794?)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

는 花笠을 판매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성인이 된 그녀는 이윽고 어느 집의 

繼室로 들어갔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절명하 다. 당시 베트남 법과 사회관습에 

따르면, 자식이 없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래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과 혼인 후의 

공동재산의 1/3이 제사용이라는 명목으로 원래의 종족에게 돌아갔다.74) 순미의 시신

69) 단족보 중수, “이 때 생도에는 시험 방법이 두 가지 있었는데, 能文과 理財 다. 그 중 리재의 
시험 방법은 士人이 글장을 바칠 때 시, 한 명 당 통경전 3관을 내면 시험장소에 들어간다(時生徒試
法有二, 曰能文理財. 其理財試法, 士人於納巻時, 毎名納通經錢叁貫入公).”

70) 단족보 能傑, “공은 레 왕조의 지사 는데, 돈을 들여 벼슬을 산 것이다. (자파 내의) 모든 
레 왕조의 지사는 이와 같다(公黎朝知事, 入銭買爵也. 凡黎朝知事倣此).”

71) Tổng Tập Thác Bản Văn Khắc Hán Nôm(越南漢喃銘文拓片總集) 정리번호 2140~2141.

72) 당시 水牛 한 마리의 시세가 40관이었다고 하며(유인선, 베트남의 역사 , 이산, 2018, 200면), 

하나의 싸의 1년 납세액이 대략 전 100관 정도 다고 한다(上田新也, 앞의 책, 153면).

73) 두씨세보 현고, “항상 북객(당시 중국인을 부르던 호칭-인용자 주)과 더불어 평소에 친했는데, 

이 때문에 또 중국산 약재 가게를 시장에 열었고, 집안이 점점 풍족해졌다(常與北客素善, 因亦開北
藥店於市舖, 家中漸豊).”

74) 유인선. 베트남의 법과 가족 위더북스, 2014, 129~130면. 나머지도 1세대에 걸친 用益權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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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本宗으로 돌아와, 아버지(福隆公)가 장례를 치르고 묻어주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4~5무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었고, 복륭공은 정청공에게 순미의 재산을 물려주면서 

제사를 부탁했다.75) 이후 임종을 앞에 둔 정청공은 유언으로 4무 정도를 덧붙여 

9무(32,400㎡)를 순미를 위한 위토로 삼았다.76) 한 개인의 위토를 위해 9무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셈이다.77)

응우옌 왕조의 관료이자 유학자인 도안 치엔(段展, Đoàn Triển, 1854~1919)이 

1908년 편찬한 安南風俗冊 에서는 ‘사당’에 관하여 “富貴한 집은 집 안에 별실의 

사당(家祠)이 있고, 거기서 고조・증조・조・부의 4대를 기린다. 지파의 사당이 있으

면, 지파의 시조를 제사 지낸다. 대종의 사당에서는 그 종족의 시조를 기리고, 종족의 

선조들을 합사하여 계절마다 제사 지낸다. …… 보통의 집에는 별도의 사당이 없고, 
거주하는 집에서 기린다. 가난한 집 또한 집 안에 높은 床을 두고 부모를 기린다78)”라
고 적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층에 의한 차이는 제사를 위한 공유재산이나 자파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롱・민망 연간에 자파를 편찬한 종족은 주로 17~18세기에 성장하

여 레 왕조 후기와의 연속성을 갖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사회에

서 자파가 보편화하기 이전의 시기에 자파를 편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롱・민망 연간의 자파는 제사 결합이 강하고, 세대의 수가 선행연

구의 관찰 결과보다 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특징은 앞서 논한 것처럼 엘리트층이라

는 계층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촌락사회에서 상층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종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여자의 경우 재혼 시 반환해야만 했다.

75) 두씨세보 순미, “국율(레 왕조 기본법전이었던 國朝刑律 로 추정-인용자 주)을 보면, 자식 
없이 죽으면 본종의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친부가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루고 도옹처에 묻었다. 

이 때 姑祖(姑, cȏ는 젊은 여자의 총칭-인용자 주)에게 별도로 4~5무의 사전이 있었다(照國律, 

無子息咱還宗人. 親父爲之主行喪事, 葬在都翁処. 時姑祖別有私田四五畝).”

76) 두씨세보 순미, “정청공도 노쇠함에 이르러, 스스로 순미의 토지와 새롭게 산 토지를 합치니 
모두 9무 다(及靜清公幷老, 自將姑祖之田幷所買之田, 共九畝).”

77) 물론 이 위토는 이후 6명의 형제자매에게 균등히 분할되었고 윤번으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78) 安南風俗冊 祠堂, “富貴之家有家祠, 奉高曾祖考四代. 有本支祠堂, 祀分支祖. 有大宗祠堂, 祀族
始祖, 配以族内家先, 歳時享祀之. …… 尋常之家, 無別祠, 祀於居宅. 貧窮者, 亦於中間設一高床祀
其先.“ 상기의 해석은 베트남어 번역본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 다(Đoàn, triển 저, Nguyễn, Tô 
Lan 역, AN NAM PHONG TỤC SÁCH, Nhà xuất bản Hà Nộ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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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첫째 사당이나 공유재산을 갖출 경제적 기반과 함께, 둘째 계보와 관계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의 목표는 앞으로의 본격적인 동아시아 자파, 나아가 소농사회론의 비교 

연구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선행연구를 정리한 

뒤, 베트남 자파의 목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놈연구원 소장의 목록을 기반으

로 목록을 작성하 다<자료 1>. 이 자료를 기반으로, 베트남 족보의 명칭이 주로 

‘자파’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그 지역이 홍하 델타와 

중북부에 한정됨을 지적했다. 편찬 연도에 대해서는 일단 한놈연구원의 해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도표를 작성,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19세기를 기점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목록에서 19세기 초에 해당하는 자롱・민망 연간의 자파 중, 필자가 

열람할 수 있었던 20건을 기준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징을 재검토했다. 먼저 

자파에 제사 결합의 빈약함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당이나 족전, 종약 등이 명시된 

경우가 많았다. 세대 심도 또한 10대 이상의 경우가 대다수여서, 통상 5~6대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랐다. 이는 18세기에 한 번 이상 자파 편찬의 경험이 있어, 
18세기 말 혼란과 신왕조 개창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자파를 편찬할 때, 앞선 

자파의 정보가 어느 정도 계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본 

논문에서 다룬 종족이 적어도 촌락의 유력층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 자파를 편찬한 종족 중에는 공신 계열이나 開村 종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시조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이 17~18세기, 특히 18세기에 

향시 혹은 회시의 합격자를 배출하 으며, 이들 합격이 첫 자파 편찬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롱・민망 연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 그쳐, 베트남 자파에 

나타나는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마지막으로 필자의 관심 분야인, 
여성의 지위, 특히 남녀균분상속 논쟁을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유인선의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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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듯이,79)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근세 베트남의 여성은 재산권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렸고, 상속에서도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쩐 늉 뚜옛(Tran Nhung Tuyet)은 위와 같은 인식은 프랑스 식민주

의자들이 만들고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이 받아들인 ‘myth’에 불과하며, 근세 베트남

의 법 규범이나 사회관습은 ‘부계 상속의 원리(Rule of patrilineal success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국조형률 과 洪德善

政  등 레 왕조의 법전을 재검토하고, 남녀차등상속이 이루어지는 18세기의 유언장

(囑書)을 제시했다.80) 이에 대해, 미야자와 치히로(宮沢千尋)는 주로 남녀균분상속이 

이루어지는 19세기의 유언장을 제시하는 한편, 忌田이 주로 여성에게 상속되고 奉祀

의 권리가 주어졌음을 유언장과 1930년대 프랑스 식민지정부의 관습조사 등을 통해

서 밝혀냈다.81)

하지만 쩐 늉 뚜옛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조형률 에서 보장하는 相分 규

정82)은 유언장이 없을 때에 비로소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유언장의 존재는 곧 부모

의 의사가 반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베트남의 유언장은 조선 시대의 分財記와는 

다르게 그와 같이 상속한 이유를 적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언장의 文面만을 가지고 

당시 베트남 사회의 남녀균분상속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 

79) Yu, In-sun, Law and Socie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90.

80) 예를 들어 쩐 늉 뚜옛은 국조형률 원문의 “未及遺下囑書, 兄弟姉妹相分”의 ‘상분’을 ‘균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오독이라고 주장한다(Tran, Nhung Tuyet, 앞의 책, 127~164면).

81) Miyazawa, Chihiro,“Rethinking Vietnamese Women’s Property Rights and the Role of Ancestor 

Worship in Premodern Society: Beyond Dichotomies”, in Kato, Atsufumi(eds.), Weaving 

Women’s Spheres in Vietnam: The Agency of Women in Family, Religion, and Community, 

Brill, 2016. 이 외, 유인선의 비판은 유인선, 앞의 2014 책, 137-139면 참조.

82) 베트남의 家禮를 연구한 시마오에 따르면, 18세기 널리 유포된 捷徑家禮 는 장인장모(舅姑)의 
죽음에 대하여 사위의 상복을 大明律 에 따라 緦麻로 규정하면서도, 남녀균분상속의 전통을 
가진 베트남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인륜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 19세기에 널리 유포된 壽梅家禮 에서도 장인장모의 죽음에 아내와 같은 齋衰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마오는 적어도 이 시기 베트남에 남녀균분상속이라는 규범
적인 관념이 존재했으며, 따라서 ‘상분’을 ‘균분’으로 이해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嶋尾稔, ｢ 寿
梅家礼 に関する基礎的考察(三)｣, 慶應義塾大学言語文化硏究所紀要 39, 慶應義塾大学言語文
化硏究所, 2008,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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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 중에서는 본문에 유언장을 첨부하여, 유언상속 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자파가 

있어,83)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계 친족집단의 형성과 강화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대응해나갔는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세 베트남 사회・문화사 연구는 아직도 상당 부분이 미개척지로 남아있

다. 그러나 베트남 학계는 자파나 비문 등 민간 주체의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노력을 

이어왔고, 베트남어로의 번역작업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예컨대 본고에서도 이용한 한놈문각탁본총집 이 간행되기 시작하 고, 한놈

연구원이나 공문서관이 개방되면서 외국인 학자의 사료 접근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했

다. 이와 같은 변화에 비하여, 한국 학계의 동아시아의 일부로서 베트남사에 관한 

관심은 아직은 萌芽期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사 혹은 동아시아사 

연구자가 조금이라도 근세 베트남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바랄 것이 없다.

83) 예를 들어 東黄家譜 에는 2건의 유언장과 상속 목록 및 그에 수반되는 제사의 의무 등이 행장 
일부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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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enealogy(Gia Pha) Written During 
the Gia Long and Minh Mang Period(1802~1840) 

of the Nguyen Dynasty
― 

Jo, Ho-yeon

Like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 early modern(近世) Vietnam, patriarchal kinship 
groups(dong ho) were formed and developed, and numerous genealogies were compiled 
accordingly.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feasibility of comparative studies and access 
to historical sources, there is still a lack of groundwork research on Vietnamese genealogy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atalogue a list of Vietnamese genealogy and 
particularly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genealogies written during the Gia Long 
and Minh Mang period of the Nguyen dynasty in Institute of Sino-Nom studies.

First I collected genealogies from Vietnamese institutions and precedent research to 
compile a list of genealogies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Through this list, the 
analysis of names, regions, and date of compilation led to the same results as in precedent 
research. To be specific, the title 'gia pha(家譜)' accounted for an overwhelming presence, 
and many genealogies were collected in northern Vietnam, especially in the Red River 
Delta region including Hanoi. Moreover, similar to China and Korea in the 19th century, 
the compilation of genealogies in Vietnam in that period also increased. Second, analysis 
of genealogies written during the Gia Long and Minh Mang period in Institute of 
Sino-Nom studies revealed that there was lot of holding ancestral rites within patriarchal 
kinship groups(dong ho) and the genealogies traced back to more than 10 generations. 
This is because during this period, the group that compiled the genealogies grew into 
an influential class in the community, accumulated economic wealth, and experienced 
more than one process of compiling the genealogy. Most of them had passed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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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etropolitan examination in the 17th and especially in the 18th centuries. As such,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s genealogy also vary depending on 
the period and class.

Key Words : East Asian genealogy, gia pha(家譜), list of Vietnamese genealogy, 
compiler of genealogy,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genealogy, Nguye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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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목록

① 단족보 ｢段族譜世次圖｣(원본) 일부
② 關川杜族譜 ｢世次繪圖｣ 일부
③ 阮族譜 ｢阮族譜世次之圖｣ 일부
④ 杜氏世譜 ｢杜家世次圖｣ 일부
⑤ 慕澤武族積善堂譜記 ｢萬代瓜瓞圖｣ 일부

<그림 1> 베트남 자파의 세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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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베트남 자파 사료 목록(2021년 1월 기준)

먼저 나카니시 유우지의 논문(中西裕二, 앞의 2004 논문) 수록의 ｢漢喃硏究所所蔵
的譜牒｣을 토대로 하여, 한놈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료 목록과 해제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고, 스에나리와 야마모토 등의 선행 연구와 놈 보존 

재단 소장의 자료를 더하 다. 단, 야오 다카오와 우에다 신야, 최병욱이 이용한 자파

는 수록하지 않았다. 목록을 만들기 위한 서지 정보, 특히 연도나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없거나, 史料群의 全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제했다(각각 八尾隆雄, 앞의 

책, 41~48면과 上田新也, 앞의 책, 310-322, 최병욱, 앞의 책, 197면을 참조).

순번 출처 자파 이름 청구번호
편찬
연대

면수 지명

1 漢喃1 5. 安沿陳氏家譜 A.945 1853 200 河內

2 漢喃2 11. 安朗尙書家譜(阮氏) A.1605 不明 18 河內

3 漢喃3 28. 安山范相公世譜並遺稿 A.2156 不明 80 河內

4 漢喃4 30. 安泰坊西村阮族家譜字説 A.3169 不明 10 河內

5 漢喃5 31. 安泰武族實錄續編 VHb.284 不明 20 河內

6 漢喃6 57. 巴陵武族譜 A.1109
1757
1844

78 河內

7 漢喃7 92. 拜恩阮族家譜 A.651
1705
1840

30 河內

8 누락 217. 閉門家譜
Paris. SA. HM. 

2220.
1915 30 高平

9 漢喃8 155. 鈑場社阮族家譜實錄 VHv.1349
1686
1728

133 河內

10 漢喃9 262. 平望阮氏甲派家譜 A.634
1828
1829

294 河內

11 漢喃10 263. 平望阮族乙派庶支譜 A.634 1907 418 河內

12 漢喃11 264. 平望阮族丙派譜 A.634 1832 216 河內

13 漢喃12 265. 平望阮族丁派譜 A.1003 不明 168 河內

14 漢喃13 266. 平望陳族家譜 A.979 1912 476 河內

15 漢喃14 281. 貝溪狀元家譜(阮氏) A.1046 不明 82 河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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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漢喃15 285. 蓬幕阮家譜誌 A.1457 1851 108 福安

17 漢喃16 289. 裴門世系 A.1195 不明 10 海陽

18 漢喃17 290. 裴氏家譜 A.1002
1808
1830

350 河內

19 漢喃18 291. 裴氏略譜 A.773 1790 72 河內

20 漢喃19 292. 裴氏譜編[雲耕陳家世族譜] A.1047 不明 66 河內

21 漢喃19 292. 裴氏譜編[雲耕陳家世族譜] A.1048 不明 128 河內

22 漢喃20 293. 裴族家譜 VHv.1356 不明 24 南定

23 漢喃21 545. 章陽杜譜 A.1157 1880 46 河西

24 漢喃22 696. 瑤舎村阮族世譜 VHv.1386 1942 10 淸化

25 漢喃23 701. 遺愛陳家世譜 A.681 不明 16 山西

26 漢喃24 708. 貽澤堂譜記(阮氏) A.1294 1802 130 河內

27 漢喃25 729. 延河譜記(阮氏) A.42 1787 11 太平

28 漢喃26 739. 尹氏家譜 A.784 1843 198 河西

29 漢喃27 786. 楊家世譜 A.682 不明 170 河西

30 漢喃28 798. 楊族家譜 A.1657 1916 204 海陽

31 漢喃28 798. 楊族家譜 A.1108 不明 216 海陽

32 漢喃29 803. 多牛阮堂家譜 A.665 1880 24 北寧

33 漢喃30 804. 多士黄宗家譜 A.792 1815 164 河西

34 漢喃31 805. 多士黎族家譜 VHｂ.236 1914 158 河西

35 漢喃32 806. 台峰鄧氏家譜 VHv.2955 1898 48 乂安

36 漢喃33 824. 大姥阮族譜 A.757 不明 58 河內

37 漢喃34
825. 大姥阮族三大王譜記[阮族別支譜記][with.
裴氏家譜記]

VHv.1337 1866 74 山西

38 漢喃34 825. 大姥阮族三大王譜記[阮族別支譜記] VHv.1338 不明 30 山西

39 누락 849. 大南京北鎭樂道社楊氏世譜 A.1000 不明 324 河內

40 漢喃35 870. 大南國朝世系 A.38 不明 180 河內

41 漢喃36 896. 大宗裴氏家譜 A.958 不明 236 河內

42 漢喃37 919. 譚氏家稽 VHv.1353
1718
1832

92 北寧

43 漢喃38 920. 譚氏家譜[譚族歷代家譜] A.2271 1849 60 河西

44 漢喃38 920. 譚氏家譜[譚族歷代家譜] A.1060 1849 68 河西

45 漢喃39 949. 鄧家譜記 A.633 不明 642 河西



왕조 자롱・민망 연간(1802~1840) 편찬의 자파(家譜, gia phả)에 대한 연구

- 585 -

46 漢喃39 949. 鄧家譜系纂正實錄 VHv.2956 不明 207 河西

47 漢喃39 949. 鄧家譜記続編 VHv.2957 不明 208 河西

48 漢喃40 953. 鄧范族家譜 A.3043 不明 98 河內

49 漢喃41 955. 鄧氏家譜 A.2287 不明 16 河內

50 漢喃42 1022. 丁家族譜 A.1209 不明 140 乂安

51 漢喃43 1025. 丁家族譜 A.809 1851 230 河西

52 漢喃44 1026. 丁族家譜 VHv.1346 1899 146 海陽

53 漢喃45 1035. 段功族祠堂譜記 A.1628
1897
1905

22 河西

54 누락 1038. 段氏實錄 Paris. SA. HM. 2112. 不明 34 不明

55 漢喃46 1040. 段相公家譜 A.1980 1750 54 河西

56 漢喃47 1047. 杜得譜記 A.1823 1896 56 興安

57 漢喃48 1048. 杜金氏家譜 A.635 1873 38 河內

58 漢喃49 1050. 杜氏世譜 A.1318 1830 178 河內

59 漢喃49 1050. 杜氏世譜 A.712 1831 178 河內

60 漢喃50 1052. 杜族家譜 VHv.1843 不明 50 海陽

61 漢喃51 1053. 杜族家譜 A.1913 1895 50 興安

62 漢喃52 1054. 杜族譜記 A.2325 1752 32 興安

63 漢喃53 1055. 杜族譜記 A.1744 不明 26 河內

64 漢喃54 1056. 杜族譜記 A.1655
1811
1832

28 興安

65 漢喃55 1058. 杜文家譜 A.1912 1823 18 河西

66 漢喃56 1114. 東塗社吳家譜記 A.1487 1894 26 河內

67 漢喃57 1115. 東塗范族譜系 A.1488
1718
1829

178 河內

68 漢喃58 1117. 東黄家譜 A.954 1838 324 北寧

69 漢喃59 1126. 東鄂阮氏家譜 A.1818 1830 38 河西

70 漢喃60 1127. 東鄂阮族譜系 A.672 不明 98 河西

71 漢喃61 1128. 東鄂阮族世譜[阮族世譜實錄] A.1434 1884 354 河內

72 漢喃61 1128. 東鄂阮族世譜[阮族世譜實錄] A.652 1884 92 河內

73 漢喃62 1148. 東作阮氏世譜 A.671 不明 52 河內

74 漢喃63 1167. 徳澤阮氏家譜 A.797 不明 62 淸化

75 漢喃64 1168. 唐安丹鑾范家世譜 VHv.1353 1820 162 海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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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漢喃64 1168. 唐安丹鑾范家世譜 A.909 1820 300 海陽

77 漢喃65 1194. 家譜戶梁[梁家族譜] VNv.249 1921 96 河西

78 漢喃65 1194. 家譜戶梁[梁家族譜] VNv.250 1962 94 河西

79 漢喃66 1195. 家譜集編(1) 僊田阮家世譜 A.3075 不明 不明 乂安

80 漢喃66 1195. 家譜集編(2) 越安潘家世譜 A.3075 不明 不明 河靜

81 漢喃66 1195. 家譜集編(3) 威遠阮家世譜 A.3075 不明 不明 乂安

82 漢喃67 1232. 教育社杜族譜 VHv.2681 不明 6 南定

83 漢喃68 1263. 何家世譜 VHb.58 不明 30 乂安

84 누락 1268. 何門家譜 Paris. SA. HM. 2233. 1915 6 不明

85 漢喃69 1284. 何氏家譜 A.2604 1783 161 淸化

86 漢喃70 1301. 海貝武公族譜 A.800
1720
1875

450 永福

87 누락 1303. 海陽唐安獲澤阮族家譜 VHv.1350 1854 27 海陽

88 漢喃71 1389. 華梂社阮族譜[華梂進士封壽喬候阮相公家譜] A.667 1891 98 興安

89 漢喃72 1413. 和平黎族世次譜寄 A.1162 1861 194 興安

90 漢喃73 1424. 獲澤汝族譜 A.677
1745
1906

64 海陽

91 漢喃74 1430. 驩州宜僊阮家世譜 VHv.1852 1853 148 乂安

92 漢喃75 1459. 黄氏家譜 A.639 不明 8 河靜

93 漢喃76 1460. 黄氏家譜 A.2430 1851 31 河內

94 漢喃77 1462. 黄族家譜 A.3102 不明 108 河西

95 漢喃78 1463. 黄陳廟弘道径編[陳家玉譜] A.2610 1905 190 河內

96 漢喃78 1463. 黄陳廟弘道径編[陳家玉譜] VHv.1064 1905 280 河內

97 漢喃79 1466. 皇朝實牒(阮氏) A.1326 不明 15 河內

98 漢喃79 1466. 皇朝實牒(阮氏) A.563 不明 9 河內

99 漢喃80 1517. 槐軒家譜(黎氏) VHb.267 不明 52 河內

100 漢喃81 1522. 胡家合族譜記 A.3076 1852 102 乂安

101 漢喃82 1523. 胡家世譜 VHv.1387
1888
1939

22 乂安

102 漢喃83 1588. 香溪累代家譜(阮氏) A.2598 不明 66 淸化

103 漢喃84 1589. 香溪阮氏丙(別)支家譜 A.810 1902 272 淸化

104 漢喃85 1590. 香溪阮氏家譜 A.754 1772 1200 淸化

105 漢喃86 1591. 香墨社吳族譜 A.675 不明 26 海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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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漢喃87 1670. 溪桑黄族譜 A.756 1843 48 河西

107 漢喃88 1683. 曲江鄕譜(黄・趙・阮・裴・江五族譜) A.842 1893 388 河內

108 漢喃89 1723. 金鑑続編(鄭) VHv.373 1959 72 淸化

109 漢喃90 1439. 金關社杜甲支家譜 A.3127 1942 22 山西

110 漢喃91 1740. 金山家譜(阮氏) A.943 1691 136 河內

111 漢喃92 1761. 京北如琼張氏貴戚世譜 A.959 1783 368 河內

112 漢喃93 1792. 羅溪阮氏家譜 A.1039 1883 71 河內

113 漢喃94 1801. 羅溪福寨阮族譜 A.1097 不明 88 河西

114 漢喃95 1805. 楽道社歷朝登科考(楊氏) VHv.2339 1745 178 河內

115 漢喃96 1809. 來月阮氏家譜 VHv.1336 1754 85 河靜

116 漢喃97 1810. 來早社阮譜 A.655 1868 24 河西

117 漢喃98 1818. 藍山事跡歷代帝王所記(1) 阮文皆家譜 VHv.1305 1936 不明 河靜

118 漢喃98 1818. 藍山事跡歷代帝王所記(2) 胡貴離家譜 VHv.1305 1944 不明 乂安

119 漢喃99 1827. 蘭溪阮族譜 VHv.1339/1 不明 190 淸化

120 漢喃99 1827. 蘭溪阮族譜 VHv.1339/2 不明 176 淸化

121 漢喃100 1859. 黎惟族家譜 A.3153 1811 48 海陽

122 漢喃101 1862. 黎皇玉譜 A.678 1780 100 河內

123 漢喃102 1876. 黎太祖集誌 A.3128 不明 98 淸化

124 漢喃103 1881. 黎族家廟新譜[黎族家譜] A.637 1780 46 承天

125 漢喃103 1881. 黎族家廟新譜[黎族家譜] A.638 1781 42 承天

126 漢喃104 1882. 黎族家譜 A.649 不明 80 河內

127 漢喃105 1883. 黎族家譜 A.1855 1898 50 山西

128 漢喃106 1884. 黎族家譜 VHv.499 1868 92 淸化

129 漢喃107 1885. 黎族譜記 A.2807 1810 172 山西

130 漢喃108 1886. 黎宗正派記 VHv.2616 1934 86 河內

131 漢喃109 1936. 李氏家譜 A.1057 1821 40 河內

132 漢喃110 2004. 苓塘阮族家譜 A.1009 不明 38 河內

133 漢喃111 2005. 苓塘阮家世譜別錄 A.1010 不明 48 河內

134 漢喃112 2093. 梁家世譜 VHb.57 1825 126 河靜

135 漢喃114 2113. 劉氏譜記 A.2147
1775
1781

32 河內

136 漢喃115 2117. 鄚氏家譜 A.1321 1818 94 河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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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漢喃115 2117. 鄚氏家譜 A.39 1818 70 河仙

138 漢喃116 2139. 卯排陳族譜 A.680 1844 58 北寧

139 漢喃117 2149. 茂良阮氏家譜 A.753 1898 180 河西

140 누락 2153. 美芝世譜 A654 不明 106 河西

141 漢喃118 2183. 慕澤黎氏譜 A.658 不明 114 海陽

142 漢喃119 2184. 慕澤世譜 A.985 1785 14 海陽

143 漢喃120 2186. 慕澤武氏世澤堂家譜 A.3136 1920 108 海陽

144 漢喃121 2187. 慕澤武族八派譜 A.660 不明 246 海陽

145 漢喃122 2188. 慕澤武族世系事蹟 VHv.1324 不明 348 海陽

146 漢喃122 2188. 慕澤武族世系事蹟 A.659 不明 264 海陽

147 漢喃122 2188. 慕澤武族世系事蹟 A.3132 不明 200 海陽

148 漢喃123 2189. 慕澤武族積善堂譜記 A.661 1833 142 海陽

149 漢喃124 2229. 南定省春長府葛川總朗陵社武族譜記 VHv.1211 1907 46 南定

150 漢喃125 2233. 南河記聞集(阮氏) VHv.1759 不明 62 淸化

151 漢喃125 2233. 南河記聞集(阮氏) VHv.2663 1964 62 淸化

152 漢喃126 2235. 南河捷錄(阮氏) A.586 不明 154 北寧

153 漢喃127 2332. 嚴姓家稽 A.3061 不明 50 北寧

154 漢喃128 2360. 吳家忌日 A.3170 1826 20 北寧

155 漢喃129 2361 吳家世譜 VHv.1345
1755
1885?

134 河西

156 漢喃130 2365. 吳氏家譜 A.774 1883 178 河西

157 漢喃130 2365. 吳氏家譜 A.946 不明 98 河西

158 漢喃130 2365. 吳氏家譜 A.245 不明 38 河西

159 漢喃131 2366. 吳氏世譜 VHv.1385 1936 110 淸化

160 漢喃132 2367. 吳族家譜 A.925 不明 214 河西

161 누락 2368. 吳族追遠壇譜 A.647
1791
1792

110 河西

162 漢喃133
2398. 阮公姓家譜[富壽省夏和県永真總
㜈求社阮公姓家譜]

A.1217 1919 164 富壽

163 漢喃134 2400. 阮惟家譜 A.755 不明 130 不明

164 漢喃135 2401. 阮大家世徳之譜 A.2647 不明 121 広平

165 漢喃136 2404. 阮廷匐(阮族次支)家譜 VNv.186 不明 22 寧平



왕조 자롱・민망 연간(1802~1840) 편찬의 자파(家譜, gia phả)에 대한 연구

- 589 -

166 漢喃137 2405. 阮廷族家譜世系集[淸化省東山県阮廷族家譜] VHv.2428
1929
1962

118 河西

167 漢喃138 2406. 阮廷族譜歌 VNv.270 1962 288 河西

168 누락 2407. 阮德族簿 VHv.1838 1942 34 海陽

169 漢喃139 2409. 阮堂世譜 A.910
1866
1881

78 北寧

170 漢喃139 2409. 阮堂世譜 A.668
1866
1881

50 北寧

171 漢喃140 2410. 阮家家譜 VHv.2376
1868
1941

92 淸化

172 漢喃141 2411. 阮家譜記 A.2450 不明 150 河內

173 漢喃142 2412. 阮家譜記 A.2351 不明 149 北寧

174 漢喃143 2413. 阮家世譜 A.2817 不明 63 山西

175 漢喃144 2414. 阮河氏世譜 VHv.1748 不明 52 河西

176 漢喃145 2421. 阮氏家譜 VHb.249 不明 8 河內

177 漢喃146 2422. 阮氏家譜(婆吳)[阮河氏家譜] VHv.1745 不明 86 河內

178 漢喃147 2423. 阮氏家譜(正京) A.2049 1877 72 河內

179 漢喃148 2424. 阮氏家譜(東塗) A.798 1873 194 河內

180 漢喃149 2425. 阮氏家譜(芳溪) VHv.1749 不明 72 淸化

181 漢喃150 2426. 阮氏家譜輯要 A.2808 不明 122 山西

182 漢喃151 2427. 阮氏家譜實錄 A.1288 1823 210 海陽

183 漢喃152 2429. 阮氏世譜 A.653 1887 238 河內

184 漢喃153 2430. 阮氏世譜實錄 A.2258 1816 54 河內

185 漢喃154 2431. 阮氏族譜 A.1594 1862 146 淸化

186 漢喃155 2432. 阮姓家譜輯要 A.1574 1867 197 山西

187 漢喃156 2433. 阮族家譜(保慈) A.1049 不明 76 河內

188 漢喃157 2434. 阮族家譜(東鄂) A.1959 1860 50 河內

189 漢喃158 2435. 阮族家譜(蘭溪) VHv.55
1841
1843

166 淸化

190 漢喃159 2436. 阮族家譜(仁睦) VHv.2488
1777
1963

136 淸潭

191 漢喃160 2437. 阮族家譜(山同) A.670 不明 24 山西

192 漢喃161 2438. 阮族家譜(西儋) A.2357 1853 118 河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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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漢喃161 2438. 阮族家譜(西儋) A.1500 1853 124 河內

194 漢喃162 2439. 阮族家譜(僊田) VHv.369 不明 72 河靜

195 漢喃163 2440. 阮族家譜(春藻) A.1860 不明 20 河內

196 漢喃164 2441. 阮族家譜系記 VHv.2577 1964 72 河內

197 漢喃165 2442. 阮族譜(阮家譜) A.3190 1836 143 河西

198 漢喃166 2443. 阮族譜記(安村) VHv.588 1928 52 山西

199 漢喃167 2444. 阮族譜記(仁睦) A.1889 不明 212 淸潭

200 누락 2445. 阮族譜記(芳溪) VHv.1751
1889~
1907

71 淸化

201 漢喃168 2446. 阮族譜記(雲耕) A.666 1865 64 河內

202 漢喃169 2447. 阮族世譜(東鄂) A.1765 不明 90 河內

203 漢喃170 2448. 阮族世譜(香溪) VHv.1753 不明 38 淸化

204 漢喃172 2450. 阮族世次家譜編記 A.2699 不明 78 河內

205 漢喃173 2451. 阮致族家譜 A.669 1908 30 山西

206 漢喃174 2458. 阮子家譜 A.1391 1852 196 寧平

207 漢喃175 2460. 月盎劉氏家譜 A.811 1781 278 河內

208 漢喃176 2461. 月盎劉族世譜 A.650 不明 46 河內

209 漢喃177 2464. 月東阮家世譜 A.1135 1915 312 河內

210 漢喃178 2476. 御制玉譜記[黎朝玉譜] VNv.241 1780 134 淸化

211 漢喃179 2551. 蕊溪楊家世譜 A.3009 1831 198 河西

212 漢喃180 2552. 蕊溪阮氏家譜 A.944 不明 262 河西

213 漢喃181 2559. 翁亭武族譜記 A.1166 1859 26 興安

214 누락 2603. 范宗家譜 A.1165 1627 26 海陽

215 漢喃182 2607. 范大王玉譜 A.706 不明 36 海陽

216 漢喃183 2609. 范氏世譜乙支 A.911 1915 66 海陽

217 漢喃184 2615. 范氏家譜 A.1833 不明 56 河內

218 漢喃185 2616. 范氏世譜 A.1197 1795 363 河內

219 漢喃186 2618. 范族家譜 A.1029 1888 62 海陽

220 漢喃187 2619. 范族家譜[范師孟世譜][陳朝壯元范師孟家譜] A.1646 不明 30 海陽

221 漢喃187 2619.范族家譜[范師孟世譜][陳朝壯元范師孟家譜] VHv.1348 不明 32 海陽

222 漢喃187 2619.范族家譜[范師孟世譜][陳朝壯元范師孟家譜] A.2420 1845 54 海陽

223 漢喃188 2620. 范族家譜(壽域) A.2301 不明 16 太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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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漢喃189 2623. 范族譜記[范族譜系][東鄂范族譜]范氏世系] A.1259 不明 278 河內

225 漢喃189 2623. 范族譜記[范族譜系][東鄂范族譜]范氏世系] A.1227 不明 90 河內

226 漢喃189 2623. 范族譜記[范族譜系][東鄂范族譜]范氏世系] A.657 不明 236 河內

227 漢喃189 2623. 范族譜記[范族譜系][東鄂范族譜]范氏世系] A.656 1845 232 河內

228 漢喃189 2623. 范族譜記[范族譜系]東鄂范族譜]范氏世系] A.2020 不明 45 河內

229 漢喃190 2624. 潘族世譜 A.2927 1912 36 河內

230 漢喃191 2632. 潘族宗譜 VHv.1340 1829 204 河靜

231 漢喃192 2630. 潘族世祀錄 A.2691 1826 146 山西

232 누락 2631. 潘家實錄附家先墳冒墓記 A.1221 1742 94 河內

233 漢喃193 2636. 潘氏家譜 A.807 不明 192 福安

234 漢喃194 2637. 潘族公譜 A.2963
1890
1907

156 山西

235 漢喃195 2638. 潘族家譜 A.1373
1829
1879

108 河內

236 漢喃196 2640 潘族譜記 A.1770 1835 18 河內

237 漢喃196 2640. 潘族譜記 A.1222 1835 18 河內

238 漢喃197 2641. 潘族世譜 A.1766 1771 50 河內

239 漢喃198 2693. 浮溪阮族家譜 A.3051 1878 118 北寧

240 漢喃199 2739. 福陵陳相公世譜 A.980 1892 512 河西

241 漢喃200 2767. 鳳陽阮宗世譜 VHv.1354 1894 98 乂安

242 漢喃201 2795. 關川社杜族譜 A.2036 1802 48 興安

243 漢喃202 2979. 山桐阮家世譜 A.1408 1867 116 山西

244 漢喃203 2980. 山桐阮族世譜 A.636 不明 82 山西

245 漢喃204 2983. 山南安中鄧門世譜 A.1063 1915 48 淸化

246 漢喃205 3203. 新輯驩州石河瓜牙吳氏家伝集錄 A.3077 1746 158 乂安

247 漢喃206 3204. 新輯乂安天禄芙留場阮氏大宗總記(1) 阮族家譜 A.3161 1888 不明 乂安

248 漢喃206 3204. (2)劉族家譜 A.3161 1894 不明 乂安

249 漢喃206 3204. (3)阮景家譜 A.3161 1672 不明 乂安

250 漢喃207 3261. 西就阮氏家譜 A.1038 1905 57 河西

251 누락 3281. 石河爪牙吳氏傳家集錄 VHv.1344
1746
1837

219 河靜

252 漢喃208 3348. 淸池裴氏家譜 VHv.1343 1784 264 河內

253 漢喃208 3348. 淸池裴氏家譜 A.640 1784 232 河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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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漢喃209 3349. 靑池黄梅社杜氏家譜 A.644 不明 142 河內

255 漢喃210 3351. 淸池県延長社阮族家譜 A.2267 1767 28 河內

256 漢喃211 3352. 靑池阮氏世譜 A.2500 1856 73 河內

257 漢喃211 3352. 月盎潘族家譜 A.2638 1856 73 河內

258 漢喃212 3353. 靑池阮氏家譜 VHv.1760 1892 200 河內

259 漢喃212 3353. 靑池阮氏家譜 A.182 1892 192 河內

260 누락 3353. 靑池阮氏家譜 Paris. SA. HM. 2109 1892 60 河內

261 漢喃213 3382. 沈家世譜 A.758
1832
1840

92 河內

262 漢喃214 3573. 盛列東邑裴氏甲支列祖行狀 A.942 不明 390 河內

263 漢喃215 3757. 盛光杜族世次譜記 A.799
1742
1889

184 河西

264 漢喃216 3582. 壽春府三弄總雜志(陳氏) A.3129 不明 50 淸化

265 漢喃217 3583. 壽昌東作阮氏世譜 A.1331 1838 34 河內

266 漢喃218 3584. 壽昌東作阮族玉譜 A.1712 1914 54 河內

267 漢喃219 3587. 壽昌阮氏宗譜 VHv.2136 1962 276 河內

268 漢喃220 3688. 上福仁賢阮相公世譜 A.924 不明 220 河西

269 漢喃221 3690. 上福陳氏家譜 A.643 1829 424 河西

270 漢喃221 3690. 上福陳氏家譜 A.1001 1874 316 河西

271 漢喃222 3709. 僊懷阮族譜 VHv.1752 1814 22 北寧

272 漢喃223 3715. 僊源掫要譜前編(阮氏) VHv.1758 1917 108 不明

273 漢喃223 3715. 僊源掫要譜前編(阮氏) VHv.1744 1917 108 不明

274 漢喃223 3715. 僊源掫要譜前編(阮氏) A.3151 1917 108 不明

275 漢喃224 3740. 小杜家譜 A.645 不明 296 河內

276 漢喃225 3839. 陳家玉譜 A.2046 不明 92 河西

277 漢喃226 3840. 陳家世譜 A.642 1852 71 興安

278 漢喃227 3848. 陳氏家訓 VHv.2958 不明 122 不明

279 漢喃228 3849. 陳氏家譜 A.1480 不明 156 淸化

280 漢喃229 3850. 陳氏家譜 A.3053 不明 22 北寧

281 漢喃230 3851. 陳氏家譜[卯捄陳氏族譜] A.1266 1831 66 南定

282 漢喃230 3851. 陳氏家譜[卯捄陳氏族譜] A.680 1831 58 南定

283 漢喃231 3854. 陳族家譜 A.795 1533 166 河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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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漢喃232 3855. 陳族家譜 A.772 1903 237 海陽

285 漢喃233 3867. 陳朝世譜行狀 A.663 不明 120 不明

286 漢喃234 3880. 知止阮族家譜 A.806 1888 294 河西

287 漢喃235 3917. 鄭家譜記 A.2492 1898 14 河西

288 漢喃236 3918. 鄭家世譜 A.1821 1802 71 不明

289 漢喃237 3919. 鄭家世譜 A.808 1777 160 北寧

290 漢喃238 3920. 鄭氏家譜 A.641 不明 81 不明

291 漢喃239 3921. 鄭族世譜 VHv.1756
1851
1864

142 淸化

292 漢喃240 3923. 鄭王譜記 A.676 不明 32 不明

293 漢喃241 3958. 重訂潘氏家譜 A.1768 1780 58 河內

294 漢喃242 3981. 張家祠堂世譜全集 A.3186 1886 86 嘉定

295 漢喃243 3987. 張氏家譜 A.793 不明 182 河內

296 漢喃244 4000. 帳賀碑記行狀雜文(桃氏) A.2909 不明 86 淸化

297 漢喃245 4050. 慈安阮族世譜 A.946 不明 200 山西

298 漢喃246 4065. 徐氏小宗甲支丁派世譜 A.2925 不明 65 河西

299 漢喃247 4134. 湘枚阮氏家譜 A.819 1824 278 河內

300 漢喃248 4137. 祥族譜記 A.1642 1917 32 興安

301 漢喃249
4181. 文會黄甲丁相公世譜[上福文會黄甲丁相
公世譜][上福丁家世譜]

A.820 1803 358 河西

302 漢喃250 4210. 文族譜記(杜氏) A.1926 不明 50 興安

303 漢喃251 4218. 文舎黎族世譜 A.679 不明 182 海陽

304 漢喃252 4221. 雲耕陳家世族譜[陳家世譜] A.664 1784 58 河內

305 漢喃253 4223. 雲葛黎族玉譜 A.3181
1623
1940

11 南定

306 漢喃254 4231. 雲恬榆林阮族合譜 VHv.2416 1962 176 北寧

307 漢喃254 4231. 雲恬榆林阮族合譜 A.1008 1962 80 北寧

308 漢喃255 4245. 雲齋阮氏家譜 A.796 1889 68 不明

309 漢喃256
4365. 武江杜個村黎氏譜記[河東省靑廉県
和艾總武江杜個村黎氏譜記]

VHv.1212 不明 13 河南

310 漢喃257 4403. 武氏家譜 A.2941 1916 12 淸化

311 漢喃258 4406. 武族八派圖譜 A.3137 不明 166 海陽

312 漢喃259 4407. 武族各支家譜 A.794 1802 244 淸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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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漢喃260 4408. 武族家譜 A.1254 1758 40 河內

314 漢喃261 4410. 武族譜記 A.1629 1880 20 河內

315 漢喃262 4420. 王族家譜 A.3021
1845
1871

40 河內

316 漢喃263 4429. 春早尙書阮進士家譜 A.1481
1849
1859

174 河內

317 漢喃264 4506. 綺羅楊氏家譜 A.760 不明 122 河內

318 末成-現地1 段族家譜 現地收集 不明 24 河內

319 末成-現地2 楊族譜記 現地收集 不明 35 河內

320 末成-現地3 阮家世譜図記 現地收集 不明 9 河內

321 末成-現地4 阮朱家譜 現地收集 1894 62 河內

322 末成-現地5 潘陳氏家譜誌 現地收集 1910 10 河內

323 末成-現地6 武家家譜 現地收集 1912 3 河內

324 末成-現地7 武家家譜 現地收集 1915 10 河內

325 末成-現地8 武氏家譜 現地收集 1925 12 河內

326 末成-現地9 黎(達國)家譜 現地收集 1925 40 河內

327 末成-現地10 黎替相族譜 現地收集 1930 42 河內

328 末成-現地11 陳大尊譜 現地收集 1932 26 河內

329 末成-現地12 古渚社陳家譜 現地收集 1933 48 河內

330 末成-現地13 武族丙枝譜 現地收集 1934 7 河內

331 末成-現地14 黎氏家譜 現地收集 1940 19 河內

332 末成-漢喃(3) 裴族譜 現地收集 1750 28 不明

333 山本-2 安禄阮族家譜 現地收集 1886 52 河內

334 山本-3 阮氏第四支世譜 現地收集 不明 10 河內

335 山本-4 阮族家譜記 現地收集 1917 14 河內

336 山本-5 阮家譜記 現地收集 1898 20 河內

337 山本-6 阮族小宗譜記 現地收集 不明 6 河內

338 山本-7 鄭家正譜 現地收集 1788 92 河內

339 山本-8 鄭氏乙支 現地收集 1931 22 河內

340 山本-9 無題 現地收集 1912 14 河內

341 山本-10 無題 現地收集 不明 8 河內

342 山本-11 無題 現地收集 不明 38 河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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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동양문고 소장 자파 사료 목록

다음의 목록은 東洋文庫蔵越南本書目 중 ｢월남본(寫眞本) 목록｣의 자파를 정리

한 것이다. 이 목록의 자료는, 야마모토 다츠로의 알선으로 프랑스 극동학원 소장의 

마이크로 필름의 복사본 일부가 1964년 동양문고에 제공된 것으로, 동양문고는 이를 

사진판으로 하여, 1970년부터 열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열람 가능한 것은 

사진판이며, 마이크로 필름은 열람할 수 없다. 또한 사진판의 경우에도, 복사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동양문고의 베트남 漢籍 사료는 http://124.33.215.236/open/KansekiEtunanQuery 

Input.html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단, 해제는 실려있지 않다.

343 山本-12 無題 現地收集 1845 12 河內

344 山本-13 無題 現地收集 1854 30 河內

345 山本-14 丁家譜 現地收集 1848 28 河內

346 山本-15 東阿譜 現地收集 1923 16 河內

347 놈 보존재단1 段族譜 R.952 1832 170 河內

348 놈 보존재단2 東稠段族譜 R.951 1858 158 河內

349 놈 보존재단3 阮堂譜記 R.2011 1922 80 河內

350 놈 보존재단4 阮堂譜記 R.2012 1922 40 河內

351 놈 보존재단5 阮堂譜記 R.2013 1922 66 河內

352 놈 보존재단6 阮族家譜 R.217 1843 202 河內

353 놈 보존재단7 朱族家譜 R.28 1955 116 北寧

354 놈 보존재단8 瑞應家譜 R.5860 1912 18 河內

355 놈 보존재단9 統會大族石譜 R.676 1845 110 淸化

356 놈 보존재단10 狀元樗寮先生家譜 R.1983 不明 88 河西

357 놈 보존재단11 江氏家譜 R.1910 1849 110 山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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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파 이름
동양문고
청구번호

한놈연구원
청구번호

1 上福陳氏家譜 X-2-55 A.1001
2 東鄂范族譜記 X-2-56 A.656
3 范師孟世譜 X-2-56 A.2420
4 范氏世譜 X-2-56 A.1197
5 唐安丹鑾范家世譜 X-2-56 A.909
6 范氏世譜乙支 X-2-56 A.911
7 鄭王譜記 X-2-58 A.676
8 楊族家譜 X-2-63 A.1657
9 大南京北鎭樂道社楊氏世譜 X-2-63 A.1000
10 何氏家譜 X-2-64 A.2604
11 慕澤武族積善堂譜記 X-2-70 A.661
12 慕澤武氏世澤堂家譜 X-2-70 A.3136
13 慕澤武族世系事跡 X-2-70 A.3132
14 慕澤武族五支譜 X-2-71 A.659
15 慕澤武族八派譜 X-2-71 A.3137
16 武族八派圖譜 X-2-71 A.959
17 京北如琼(瓊)張氏貴戚世譜 X-2-72 A.959
18 鄧家譜記 X-2-74 A.633
19 裵氏家譜 X-2-76 A.1002
20 淸池裴氏家譜 X-2-76 VHv.1343
21 鄭家世譜 X-2-91 A.1821
22 鄭氏家譜 X-2-91 A.641
23 潘家實錄 X-2-91 A.1221
24 潘族公譜 X-2-92 A.2963
25 新輯驩州石河瓜牙吳氏家伝集錄 X-2-93 A.3077
26 河僊鎭叶鎭鄚氏家譜 X-2-94 A.39
27 河僊鎭叶鎭鄚氏家譜 X-2-94 A.1321
28 胡家合族譜記 X-2-94 A.3076
29 丁家合族纂編世譜 X-2-94 A.1209
30 曲江鄕譜 X-2-97 A.842
31 延河譜記(阮氏) X-2-135 A.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