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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1. 개회식

2. 원장님 인사말

3. 사업 소개

4. 논문 발표

 1) 비문의 역사적 의미와 판독의 과제(김은수)

 2) 墓表 및 墓碣의 標題 書式 考察 試論(정선종)

 3) 디지털 사진탁본을 이용한 금석문 판독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탑비를  
    중심으로'(장선필)

5. 종합토론
  좌  장 : 권수용
  토론자 : 황호균, 이중효, 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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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문 조사 실태(2022~2023)
1. 장성 금석문

Ⅰ. 장성 남면(南面)
1. 장성 녹진리 공필장(孔弼章) 효자비
2. 장성 녹진리 공도기(孔道基) 효자비
3. 장성 녹진리 공도형(孔道衡) 효자비
4. 장성 녹진리 천복철(千福哲) 망곡단비
5. 장성 녹진리 천원직(千原直) 묘비
6. 장성 녹진리 천원정(千原正) 묘비
7. 장성 녹진리 천덕한(千德漢) 묘비
8. 장성 녹진리 천덕명(千德明) 묘비
9. 장성 녹진리 천복철(千福哲) 묘비
10. 장성 녹진리 천형철(千亨哲) 묘비
11. 장성 녹진리 천낙중(千洛中) 묘갈명(墓碣銘)
12. 장성 마령리 심덕부(沈德符) 유허비(遺墟碑) 
13. 장성 마령리 양계사(良溪祠) 중수비(重修碑) 
14. 장성 마령리 심종하(沈宗夏) 묘비 
15. 장성 마령리 심종하(沈宗夏) 묘표(墓表) 
16. 장성 분향리 밀양박씨(密陽朴氏) 효열각
17. 장성 분향리 이승비 공적비
18. 장성 삼태리 전주이씨(全州李氏) 효열비
19. 장성 삼태리 박명환(朴明煥) 기적비(記蹟碑)
20. 장성 평산리 수원백씨(水原白氏) 효열비
21. 장성 행정리 이정양(李挺陽) 묘비
22. 장성 행정리 이지흠(李之欽) 묘비

Ⅱ. 장성 동화면(東化面)
1. 장성 구룡리 이매(李枚) 묘갈명
2. 장성 구룡리 이몽윤(李夢尹) 묘비
3. 장성 구림리 박종덕(朴鍾德) 묘비
4. 장성 구림리 이학상(李鶴相) 재각중건기념비
5. 장성 구림리 김윤길(金允吉) 묘표
6. 장성 구림리 이원굉(李元紘) 묘비
6. 장성 구림리 진주정씨 묘비
7. 장성 남산리 기정진(奇正鎭) 묘비
8. 장성 남산리 기정진(奇正鎭) 묘갈명
9. 장성 남산리 기정진(奇正鎭) 신도비(神道碑)
10. 장성 남산리 김재소(金在韶) 묘비
11. 장성 남평리 백동규(白東奎) 효행비
12. 장성 남평리 이종일(李鐘一) 묘비
13. 장성 동호리 김기(金紀) 묘비
14. 장성 동호리 김기(金紀) 묘갈명
15. 장성 동호리 김경우(金景愚) 묘비
16. 장성 동호리 김경우(金景愚) 묘표
17. 장성 동호리 김대진(金大振) 묘비

18. 장성 동호리 김대진(金大振) 묘갈명
19. 장성 송계리 동래정씨(東萊鄭氏) 실적비
20. 장성 송계리 김정(金禎) 묘비
21. 장성 송계리 김정(金禎) 묘표
22. 장성 송계리 김기정(金基鼎) 강학비
23. 장성 송계리 이규채(李圭彩) 묘표
24. 장성 용정리 최영식(崔榮植)처 김해김씨 열행
비
25. 장성 용정리 고정주(高鼎柱) 적덕선행비
26. 장성 용정리 박온(朴溫) 묘비
27. 장성 용정리 박온(朴溫) 묘표
28. 장성 용정리 박곤생(朴坤生) 묘표
29. 장성 용정리 조상인(趙尙寅) 묘표
30. 장성 용정리 최영진(崔榮振) 효행비 (신구비)
31. 장성 용정리 정준모(鄭準謨) 행적비
32. 장성 용정리 무송유씨(茂松庾氏) 실적비
33. 장성 월산리 침류수석(枕流漱石) 비

Ⅲ. 장성 북이면(北二面)
1. 장성 달성리 김온(金穩) 신도비
2. 장성 달성리 울산김씨(蔚山金氏) 세적비
3. 장성 달성리 김요덕(金堯德) 공적비
4. 장성 만무리 이병선(李炳善) 묘갈명
5. 장성 만무리 이원형(李院亨) 유허비
6. 장성 만무리 이수(李隨) 묘정비(廟庭碑)
7. 장성 만무리 이득원(李得元) 유허비
8. 장성 만무리 이승규(李承奎) 묘표
9. 장성 만무리 이배원(李培元) 묘표
10. 장성 만무리 이하복(李夏復) 묘갈명
11. 장성 만무리 공소(孔紹) 단비(壇碑)
12. 장성 만무리 공소(孔紹) 단비
13. 장성 만무리 공은(孔㒚) 단비
14. 장성 만무리 공린(孔鱗) 묘표
15. 장성 만무리 김중양(金仲祥) 단비
16. 장성 만무리 김오성(金五成) 단비
17. 장성 만무리 변무연(邊武淵) 묘갈명
18. 장성 모현리 오산창의사(鰲山倡義祠) 묘정비
19. 장성 모현리 한정복(韓鉦復) 효행비
20. 장성 백암리 조영규(趙英圭) 정려각
21. 장성 백암리 장흥고씨(長興高氏) 정려각
22. 장성 사거리 오산남문창의비(鰲山南門倡義碑) 
23. 장성 사거리 이승호(李勝鎬) 공적비
24. 장성 오월리 송계사(松溪祠) 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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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성 원덕리 전일귀(全日貴) 효자비(신구비)
26. 장성 죽청리 박종휴(朴鍾休) 유허비

Ⅳ. 장성 북일면(北一面)
1. 장성 문암리 고흥유씨(高興柳氏) 정려각비
2. 장성 문암리 김명(金銘) 유허비(신구비)
3. 장성 문암리 지행효우(至行孝友) 암각(巖刻)
4. 장성 문암리 서산유씨(瑞山柳氏) 정려각
5. 장성 박산리 서능(徐稜) 비명(碑銘)
6. 장성 박산리 황주변씨(黃州邊氏) 효열비
7. 장성 성덕리 진주정씨(晉州鄭氏) 효열비
8. 장성 성덕리 서능(徐稜) 신도비
9. 장성 성덕리 서공(徐公) 사적비(事蹟碑)
10. 장성 성덕리 변동욱(邊東昱) 자선기념비
11. 장성 신흥리 오산일로회(鰲山一老會) 창립기
념비
12. 장성 신흥리 이병례(李秉禮) 선정비
13. 장성 신흥리 변동엽(邊東曄) 기념비

Ⅴ. 장성 북하면(北下面)
1. 장성 단전리 김재기(金載基) 유허비
2. 장성 단전리 김종구(金鍾九) 자선불망비
3. 장성 대악리 여주이씨(驪州李氏) 정려각
4. 장성 덕재리 북상면유허비(北上面遺墟碑)
5. 장성 신성리 윤진(尹軫) 순의비(殉義碑)
6. 장성 쌍웅리 김덕호(金德湖) 공적비
7. 장성 약수리 김인수(金仁洙) 기념비
8. 장성 약수리 김종구(金鍾九) 자선기념비
9. 장성 약수리 홍병위(洪秉瑋) 불망비
10. 장성 약수리 약수국민학교 정문기둥
11. 장성 약수리 권익(權㢞) 선정비
12. 장성 약수리 이병례(李秉禮) 유혜불망비
13. 장성 약수리 송재근(宋在根) 공적비
14.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逍遙大師塔)
15. 장성 백양사 양봉혁(梁奉爀)등 양위탑(兩位塔)
16. 장성 백양사 조평등행(趙平等行) 공덕비
17. 장성 백양사 조발심행탑(趙發心行塔)
18. 장성 백양사 양선덕행탑(梁善德行塔)
19. 장성 백양사 구정렴(具貞廉) 상품행탑(上品行
塔)
20. 장성 백양사 오대원행탑(吳大願行塔)
21. 장성 백양사 김시재보(金時在普) 선행탑(善行
塔)
22. 장성 백양사 김경배(金景培)·김성덕행(金性德
行)탑
23. 장성 백양사 금극락화(琴極樂華) 추원비

24. 장성 백양사 비구니 선종(善宗) 공덕비
25. 장성 백양사 비구니 성학내종도준삼세(成學乃
宗道俊三世) 전등탑(傳燈塔)
26. 장성 백양사 비구니 법찬노(法贊老) 사은탑
(謝恩塔)
27. 장성 백양사 전대각월(田大覺月) 치사리탑(齒
舍利塔)
28. 장성 백양사 최도연화탑(崔道蓮華塔)
29. 장성 백양사 이염불화탑(李念佛華塔)
30. 장성 백양사 이범제(李範濟) 기원탑 
31. 장성 백양사 봉하당대종사(峯霞堂大宗師) 행
적비
32. 장성 백양사 기적비(紀蹟碑)
33. 장성 백양사 학산선사(鶴山禪師) 기념비
34. 장성 백양사 금해대선사비(錦海大禪師碑)
35. 장성 백양사 화담선사비(華曇禪師碑)
36. 장성 백양사 연담당대사비(華嚴宗主蓮潭堂大
師碑)
37. 장성 백양사 양악선사비(羊岳禪師碑)
38. 장성 백양사 취운선사(翠雲禪師) 사은탑
39. 장성 백양사 서운당(棲雲堂) 영골탑(靈骨塔)
40. 장성 백양사 혜은선사(惠恩禪師) 오성탑(悟性
塔)
41. 장성 백양사 봉하당탑(峯霞堂塔)
42. 장성 백양사 무가당탑(無價堂塔)
43. 장성 백양사 모운당탑(慕雲堂塔)
44. 장성 백양사 벽허당탑(碧虛堂塔)
45. 장성 백양사 일명승탑(逸名僧塔)
46. 장성 백양사 영월당탑(影月堂塔)
47. 장성 백양사 한양선사소원탑(漢陽禪師溯遠塔)
48. 장성 백양사 응운선사(應雲禪師) 순공탑(殉公
塔)
49. 장성 백양사 지백당탑(知白堂塔)
50. 장성 백양사 기룡선사(基龍禪師) 순교탑(殉敎
塔)
51. 장성 백양사 기산선사(奇山禪師) 기념탑
52. 장성 백양사 만암당탑(曼庵堂塔)
53. 장성 백양사 석산당상현대선사(石山堂尙玄大
禪師) 부도비(浮屠碑)
54. 장성 백양사 국기제단(國祈祭壇)
55. 장성 백양사 동서법계(東西法界) 표석(標石)
56. 장성 백양사 불사리탑비(佛舍利塔碑)
57. 장성 백양사 정광사명범종(淨光寺銘梵鍾)
58. 장성 백양사 팔정도(八正道) 표석
59. 장성 백양사 극락전명금고(極樂殿銘金鼓)
60. 장성 백양사 향적전(香積殿) 금고(金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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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장성 백양사 화엄전(華嚴傳) 동종(銅鍾)
62. 장성 백양사 고불총림도량(古佛叢林道場) 표
석
63. 장성 백양사 향적강당중수설판(香積講堂重修
設判) 공덕비
64. 장성 백양사 대웅전중수(大雄殿重修) 공덕비
65. 장성 백양사 신소사천왕상(新塑四天王像) 기
실비(記實碑)
66. 장성 백양사 청류암 동종

Ⅵ. 장성 삼계면(森溪面)
1. 장성 내계리 송흠(宋欽) 신도비
2. 장성 내계리 광산김씨(光山金氏) 정려각
3. 장성 내계리 하음봉씨(河陰奉氏) 묘비 
4. 장성 내계리 송붕표(宋弸彪) 묘비
5. 장성 내계리 송두선(宋斗先) 묘상석(墓床石) 
6. 장성 내계리 송두선(宋斗先) 묘갈명
7. 장성 내계리 송한경(宋漢鏡) 기적비
8. 장성 내계리 송정식(宋晶植)·송귀봉(宋貴奉) 기
적비
9. 장성 내계리 송구(宋龜) 묘비
10. 장성 내계리 송처은(宋處殷) 묘비
11. 장성 내계리 송가원(宋可元) 묘비
12. 장성 내계리 송흠(宋欽) 묘표
13. 장성 내계리 나덕전(羅德全) 묘비
14. 장성 능성리 고응붕(高應鵬) 효자비 
15. 장성 능성리 고시면(高時勉) 유허비
16. 장성 부성리 수성최씨(隋城崔氏) 효열문 
17. 장성 사창리 송한선(宋漢鮮) 공적비
18. 장성 사창리 이기우(李奇雨) 공적비 
19. 장성 사창리 이용수(李鏞洙) 선정비
20. 장성 사창리 손동만(孫東滿) 기념비
21. 장성 사창리 나몽성(羅夢聖) 공적비
22. 장성 사창리 수성당(壽星堂) 창립기적비
23. 장성 사창리 경주이씨(慶州李氏) 정려각
24. 장성 사창리 서유소(徐有素) 선정비
25. 장성 생촌리 조희유(曺喜有) 신도비 
26. 장성 생촌리 경주섭씨(慶州葉氏) 정려각
27. 장성 수옥리 수강서원(壽岡書院) 유허비
28. 장성 신기리 개성옥씨(開城玉氏) 효열실기비
(孝烈實記碑)
29. 장성 주산리 김종손(金終孫) 유허비
30. 장성 주산리 김성윤(金聲潤) 유허비 
31. 장성 주산리 상산김씨(商山金氏) 기적비
32. 장성 주산리 정황(鄭璜) 묘갈명 
33. 장성 주산리 김종손(金終孫) 묘비

34. 장성 주산리 김숭로(金崇老) 묘비
35. 장성 주산리 김약(金約) 묘비
36. 장성 주산리 김회(金繪) 묘표
37. 장성 주산리 김조원(金調元) 묘비
38. 장성 주산리 김서룡(金瑞龍) 묘비
39. 장성 주산리 김한룡(金翰龍) 묘비
40. 장성 화산리 동맥식목기(東脉植木記) 

Ⅶ. 장성 삼서면(森西面)
1. 장성 금산리 금성나씨(錦城羅氏) 삼세열녀비
2. 장성 금산리 정순필(鄭淳苾) 유허비
3. 장성 금산리 정원채(鄭元采) 기념비
4. 장성 금산리 정인채(鄭仁采) 행적비
5. 장성 금산리 나통서(羅通緖) 묘갈명
6. 장성 금산리 나응빈(羅應斌) 묘비
7. 장성 대곡리 정인채(鄭仁采) 공로기적비(功勞
紀蹟碑) 
8. 장성 대곡리 나영국(羅永梮) 선적비(善績碑)
9. 장성 대도리 광주이씨(廣州李氏) 세거기념비
(世居紀念碑)
10. 장성 두월리 최경환(崔景煥) 휼빈불망비(恤貧
不忘碑)
11. 장성 두월리 두동서원(斗洞書院) 유허비
12. 장성 보생리 진주정씨(晉州鄭氏) 삼세열부비
(三世烈婦碑)
13. 장성 보생리 나봉서(羅逢緖) 묘갈명
14. 장성 보생리 이재인(李在仁) 묘비
15. 장성 보생리 이재인(李在仁) 묘표
16. 장성 보생리 이재인(李在仁) 묘갈명
17. 장성 보생리 봉여해(奉汝諧) 신도비 
18. 장성 보생리 만곡사(萬谷祠) 유허단향비(遺墟
壇享碑)
19. 장성 보생리 봉준열(奉峻烈) 기적비
20. 장성 삼계리 김선정(金善貞) 유허비
21. 장성 삼계리 계산사(桂山祠) 유허비
22. 장성 삼계리 김유일(金有一) 시혜불망비
23. 장성 삼계리 김양택부부(金陽澤夫婦) 효자비
24. 장성 석마리 김덕린(金德麟) 신도비
25. 장성 수양리 이훈(李纁) 묘비
26. 장성 수양리 이훈(李纁) 묘갈명
27. 장성 수양리 김형진(金亨進) 명신비(明神碑)
28. 장성 수해리 심능철(沈能喆) 유허비
29. 장성 수해리 심의성(沈宜聖) 효행실기비
30. 장성 수해리 심연섭(沈連燮) 순의비(殉義碑) 
31. 장성 수해리 풍양조씨(豐壤趙氏) 효열비
32. 장성 수해리 함양박씨(咸陽朴氏) 기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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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성 수해리 심능문(沈能文) 효행사적비
34. 장성 수해리 함평이씨(咸平李氏) 효열비
35. 장성 우치리 금성나씨(錦城羅氏) 정려각 
36. 장성 유평리 이여사(李女史) 기적비
37. 장성 유평리 최부인(崔夫人) 효열행적비
38. 장성 홍정리 가산서원(佳山書院) 하마비
39. 장성 홍정리 영산신씨(靈山辛氏) 효열실기비

Ⅷ. 장성 서삼면(西三面)
1. 장성 금계리 채동근(蔡東根) 봉선기념비
2. 장성 금계리 달성서씨(達城徐氏) 효열비 
3. 장성 대덕리 남평문씨(南平文氏) 세천비
4. 장성 대덕리 김성렬(金成烈) 공적비
5. 장성 대덕리 덕천사(德川祠) 유허비
6. 장성 대덕리 전주이씨(全州李氏) 묘비
7. 장성 모암리 김우급(金友彶) 단비(壇碑)
8. 장성 모암리 조정로(趙廷老) 단비
9. 장성 모암리 정운룡(鄭雲龍) 단비
10. 장성 모암리 서능(徐稜) 단비
11. 장성 모암리 박수량(朴守良) 단비
12. 장성 모암리 최학령(崔鶴齡) 단비
13. 장성 모암리 조영규(趙英圭) 단비
14. 장성 모암리 모암서원(慕巖書院) 유허비
15. 장성 모암리 김준혁(金準赫) 묘갈명
16. 장성 모암리 차유관(車有寬) 묘갈명
17. 장성 모암리 서능(徐稜) 초당(草堂)유허비
18. 장성 모암리 모암(慕巖) 석각
19. 장성 모암리 김이찬(金履燦) 묘갈명
20. 장성 송현리 선영순(宣永淳) 공적비
21. 장성 송현리 선덕한(宣德漢) 유적비
22. 장성 송현리 선덕한(宣德漢) 묘표
23. 장성 송현리 선언도(宣彦燾) 효행비
24. 장성 송현리 남평반씨(南平潘氏) 세천비
25. 장성 송현리 반행도(潘行棹) 유허비
26. 장성 송현리 김천구(金天球) 묘표
27. 장성 송현리 김천구(金天球) 유적비
28. 장성 모암리 차종준(車宗濬) 묘갈명
29. 장성 장산리 충혼비
30. 장성 장산리 김철환(金喆煥) 공로기념비
31. 장성 장산리 울산김씨(蔚山金氏) 세천비
32. 장성 장산리 김신남(金信男) 묘갈명
33. 장성 장산리 정단(鄭慱) 묘갈명
34. 장성 장산리 김종희(金鍾熙) 묘표
35. 장성 추암리 경수공(耕叟公) 묘역표
36. 장성 추암리 경수공종중(耕叟公宗中) 석각
37. 장성 추암리 기량연(奇亮衍) 기념비

38. 장성 추암리 기량연(奇亮衍) 묘비
39. 장성 추암리 기우정(奇宇正) 묘비

Ⅸ. 장성 장성읍(長城邑)
1. 장성 백계리 홍석규(洪錫圭) 영세불망비
2. 장성 백계리 김철진(金哲鎭) 장학기념비
3. 장성 백계리 이영구 공적비
4. 정성 백계리 오만석 공적비
5. 장성 성산리 서유민(徐有民) 흥학비
6. 장성 성산리 양사재(養士齋) 중건비
7. 장성 성산리 장성향교(長城鄕校) 중수기념비
8. 장성 성산리 김재식(金在植) 기적비
9. 장성 성산리 영귀정(詠歸亭) 건립기적비
10. 장성 성산리 김원만(金源萬) 모성공적비
11. 장성 성산리 진처명(陳處命) 자당건비
12. 장성 성산리 하마비(下馬碑)
13. 장성 성산리 서기덕(徐基德) 향토교육공덕비
14. 장성 성산리 김승집(金升集) 영세불망비
15. 장성 수산리 손권주(孫權周) 공적기념비
16. 장성 수산리 김영채(金永采) 송덕비
17. 장성 수산리 한진명(韓振溟) 청백선정비
18. 장성 수산리 박증휘(朴增輝) 청덕선정비
19. 장성 수산리 박시경(朴時璟) 청덕선정비
20. 장성 수산리 임세량(林世良) 몰세불망비
21. 장성 수산리 최종주(崔宗周) 흥학휼민선정비
22. 장성 수산리 박좌원(朴左源) 청덕선정비
23. 장성 수산리 이낙수(李洛秀) 거사은비
24. 장성 수산리 권엄(權欕) 유애불망비
               권익(權㢞) 청덕선정비
25. 장성 수산리 김이정(金履禎) 청덕선정비
26. 장성 수산리 김조연(金祖淵) 청백선정비
27. 장성 수산리 김조연(金祖淵) 영세불망비
28. 장성 수산리 심의복(沈宜復) 영세불망비
29. 장성 수산리 김진교(金晋敎) 청백선정비
30. 장성 수산리 김진교(金晋敎) 흥학비
31. 장성 수산리 이병례(李秉禮) 청덕휼민선정비
32. 장성 수산리 정우용(鄭愚容) 청덕선정비  
33. 장성 수산리 김재홍(金在弘) 청백선정비
34. 장성 수산리 성정호(成鼎鎬) 영세불망비
35. 장성 수산리 정운소(鄭雲韶) 불망비
36. 장성 수산리 서중보(徐中輔) 영세불망비
37. 장성 수산리 김윤현(金胤鉉) 영세불망비
38. 장성 수산리 김오현(金五鉉) 영세불망비
39. 장성 수산리 김헌수(金瀗秀) 청백선정비
40. 장성 수산리 민영복(閔泳復) 청백선정비
41. 장성 수산리 원두표(元斗杓) 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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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성 수산리 서상정(徐相鼎) 영세불망비
43. 장성 수산리 이헌직(李憲稙) 영세불망비
44. 장성 수산리 김문현(金文鉉) 영세불망비
45. 장성 수산리 윤웅렬(尹雄烈) 유혜불망비
46. 장성 수산리 이면상(李冕相) 영세불망비
47. 장성 수산리 강석일(姜晳一) 청백선정비
48. 장성 수산리 손권주(孫權周) 의연기념비
49. 장성 수산리 충혼비(忠魂碑)
50. 장성 영천리 고경명(高敬命) 신도비
51. 장성 영천리 박은주 의적비
52. 장성 영천리 양재범 공적비
53. 장성 영천리 기삼연(奇參衍) 순국비
54. 장성 영천리 충혼탑
55. 장성 영천리 장성군충혼탑 건립위원회비
56. 장성 영천리 3·1운동열사 추모단비
57. 장성 영천리 독립선언서비
58. 장성 영천리 31운동기념사업비
59. 장성 영천리 31운동 의적비
60. 장성 유탕리 김공 행적비
61. 장성 유탕리 오성진곤비(鰲城鎭坤碑)
62. 장성 장안리 황주변씨삼강정려-충신(邊允中)
63. 장성 장안리 황주변씨삼강정려-열녀(咸豊成
氏)
64. 장성 장안리 황주변씨삼강정려-효부(長城徐
氏)
65. 장성 장안리 봉암서원(鳳巖書院) 복원비
66. 장성 장안리 봉암서원(鳳巖書院) 묘정비
67. 장성 장안리 기옹정(碁翁亭) 중수비
68. 장성 장안리 상주박씨(尙州朴氏) 기적비

Ⅹ. 장성 진원면(珍原面)
1. 장성 진원리 고산서원(高山書院) 묘정비
2. 장성 진원리 밀양박씨(密陽朴氏) 세장산비
3. 장성 진원리 정우용(鄭愚容) 청덕선정비
4. 장성 진원리 오효안(吳郩顔) 선정비
5. 장성 진원리 이병례(李秉禮) 청덕선정비
6. 장성 진원리 최희열(崔希說) 청덕선정비
7. 장선 진원리 이우(李堣) 영세불망비
8. 장성 진원리 김조연(金祖淵) 영세불망비
9. 장성 진원리 조석종(趙析鍾) 공적비
10. 장성 학림리 학림사(鶴林祠) 유허비
11. 장성 학림리 박희중(朴熙中) 묘갈명
12. 장성 학림리 박희중(朴熙中) 묘표

Ⅺ. 장성 황룡면(黃龍面)

1. 장성 금호리 박정종(朴貞宗) 묘갈명
2. 장성 금호리 박수량(朴守良) 신도비
3. 장성 금호리 박수량(朴守良) 백비(白碑)와 묘표
4. 장성 금호리 박인천(朴仁天) 공적비
5. 장성 맥호리 통곡단(痛哭壇) 
6. 장성 맥호리 난산비(卵山碑)
7. 장성 맥호리 김인후(金麟厚) 유허비
8. 장성 맥호리 김중총(金仲聰)처 태인박씨
              김남중(金南重)처 행주기씨 정려비
9. 장성 맥호리 김령(金齡) 묘비 
10. 장성 맥호리 김령(金齡) 묘표
11. 장성 맥호리 서령유씨(瑞寧柳氏) 정려비
12. 장성 맥호리 박행중(朴行重) 유허비
13. 장성 맥호리 필암(筆巖) 석각
14. 장성 맥호리 연안김씨(延安金氏) 기적비
15. 장성 맥호리 김인후(金麟厚) 묘비
16. 장성 맥호리 김형복(金亨福) 묘비
17. 장성 맥호리 김인후(金麟厚) 신도비
18. 장성 맥호리 김인후(金麟厚) 추기신도비
19. 장성 맥호리 연안김씨(延安金氏) 순열비(殉烈
碑)
20. 장성 맥호리 행주기씨(幸州奇氏) 묘비
21. 장성 맥호리 김종호(金從虎) 묘비
22. 장성 신호리 박래열(朴來說) 공적비
23. 장성 신호리 수산사(水山祠) 복설기적비(復設
記蹟碑)
24. 장성 아곡리 박균영(朴均永) 묘비
25. 장성 아곡리 박세대(朴世大) 묘비
26. 장성 아곡리 기윤진(奇允鎭) 묘비
27. 장성 아곡리 기원(奇遠) 묘비
28. 장성 아곡리 박수량(朴守良) 유허비
29. 장성 아곡리 하마석(下馬石)
30. 장성 아곡리 기공(奇公) 표지석
31. 장성 아곡리 기삼연(奇參衍) 묘비
32. 장성 아곡리 이견의(李堅義) 묘비
32. 장성 와룡리 봉산이씨(鳳山李氏) 유허비
33. 장성 장산리 이학승(李學承) 순의비(殉義碑)
34. 장성 필암리 필암서원(筆巖書院) 계생비(繫牲
碑)
35. 장성 필암리 김문조(金文祖) 묘비
36. 장성 필암리 이실지(李實之) 유허비
37. 장성 필암리 김달원(金達源) 묘비
38. 장성 필암리 김연수(金秊洙) 기적비
39. 장성 황룡리 김희현(金禧絃) 송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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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주

Ⅰ. 광주 광산구
1. 광주 고룡동 박광일(朴光一) 묘갈명
2. 광주 고룡동 박현동(朴玄東) 표성비(表誠碑)
3. 광주 광산동 월봉서원(月峯書院) 묘정비(廟庭
碑)
4. 광주 광산동 기대승(奇大升) 신도비
5. 광주 광산동 기정헌(奇廷獻)·서녕(瑞寧) 정씨
(鄭氏) 묘비
6. 광주 광산동 고응주(高應柱) 기행비
7. 광주 광산동 기대승(奇大升) 묘비
8. 광주 남산동 장군 이기손 의적비
9. 광주 남산동 영천이씨(永川李氏) 송적비(頌績
碑)
10. 광주 내산동 김홍련(金洪輦) 묘비
11. 광주 대산동 김진백(金鎭白) 묘비
12. 광주 대산동 김창환(金昌煥) 기념비
13. 광주 대산동 화암사(花巖祠) 묘정비(廟庭碑)
14. 광주 대산동 김기삼(金基三) 기적비
15. 광주 덕림동 류재만(柳在萬) 행적비
16. 광주 덕림동 류재만(柳在萬) 기실비
17. 광주 덕림동 류홍렬(柳洪烈) 청덕비(淸德碑)
18. 광주 도덕동 오익수(吳益洙) 기념비
19. 광주 도덕동 나주오씨(羅州吳氏) 부부 효선비
(孝善碑)
20. 광주 도덕동 오근원(吳根元)·풍산홍씨(豐山洪
氏) 기행비
21. 광주 도덕동 오근택(吳根澤) 기념비
22. 광주 도덕동 오상근(吳尙根) 기념비
23. 광주 동림동 김화택(金和澤) 효행비
24. 광주 동산동 장동명(張東命)·장양환(張良煥) 
공적비
25. 광주 동산동 파평윤씨(坡平尹氏) 열행비(烈行
碑)
26. 광주 동산동 김해김씨 기적비(紀蹟碑)
27. 광주 동산동 임낙현(林洛鉉) 공적비
28. 광주 동호동 동래정씨(東萊鄭氏) 사적비
29. 광주 동호동 류희달(柳希達) 신도비
30. 광주 동호동 심원응(沈遠應) 기적비
31. 광주 동호동 전주이씨(全州李氏) 기실비(紀實
碑)
32. 광주 동호동 상산김씨(商山金氏) 기적비
33. 광주 동호동 양응정(梁應鼎) 신도비명
34. 광주 동호동 양산숙(梁山璹) 신도비명

35. 광주 동호동 양만용(梁曼容) 신도비명
36. 광주 동호동 류재룡(柳在龍) 공적비
37. 광주 동호동 장본(章本) 노인복지회관 공적비
38. 광주 동호동 양응정(梁應鼎) 묘비
39. 광주 동호동 양재연(梁載淵) 묘비
40. 광주 동호동 양산숙(梁山璹) 묘비
41. 광주 명도동 오상렬(吳相烈) 기적비
42. 광주 명도동 나주오씨(羅州吳氏) 효자비
43. 광주 박호동 장흥임씨(長興林氏) 효열비
44. 광주 박호동 양돈영(梁暾永) 송덕비
45. 광주 박호동 나주나씨(羅州羅氏) 효열비
46. 광주 박호동 광산김씨(光山金氏) 효자비
47. 광주 박호동 금성오씨(錦城吳氏) 순절비(殉節
碑)
48. 광주 박호동 제주양씨(濟州梁氏) 삼강전(三綱
傳)
49. 광주 박호동 청송심씨(靑松沈氏) 순절비
50. 광주 본덕동 정종(鄭種) 유허비
51. 광주 본량동 류인대(柳寅大) 공적비
52. 광주 본량동 차행렬(車行烈) 공적비
53. 광주 본량동 류상렬(柳庠烈) 강학기적비
54. 광주 북산동 창녕조씨(昌寧曺氏) 위선사업 찬
양비
55. 광주 비아동 조형(趙珩) 유허비
56. 광주 비아동 박원삼(朴源三) 시혜불망비
57. 광주 사호동 고령신씨(高靈申氏) 효열기적비
58. 광주 사호동 송재옥(宋在玉) 공적비
59. 광주 산수동 민치성(閔致成)·이지연(李止淵) 
선정비
60. 광주 삼거동 김상문(金商文) 공적비
61. 광주 삼거동 류인중(柳寅仲) 효행실적비
62. 광주 삼거동 제주양씨(濟州梁氏) 효열기적비
63. 광주 삼도동 장동진(張東軫)·장동택(張東澤) 
공적비
64. 광주 삼도동 김우생(金佑生) 유허비
65. 광주 서봉동 창녕조씨 세장산(世葬山) 기실비
66. 광주 서봉동 한사기(韓謝奇) 신도비명
67. 광주 광산구 서봉동 한사기(韓謝奇) 공적기념
비
68. 광주 서봉동 김창순(金昌淳) 공적 불망비
69. 광주 선암동 박경주(朴京柱) 영세불망비
70. 광주 송산동 관수정(觀水亭) 유허비
71. 광주 송산동 광산사모계비(廣山思慕禊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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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광주 송학동 정몽각(丁夢覺) 비
73. 광주 송학동 이유종(李儒鍾) 시혜기념비
74. 광주 신룡동 신동규(申東圭) 공적비
75. 광주 신룡동 기진(奇進) 유허비
76. 광주 신룡동 한씨부인(韓氏夫人) 효열비
77. 광주 신룡동 행주기씨(幸州奇氏) 기행비
78. 광주 신촌동 이기손(李起巽) 의적비(義蹟碑)
79. 광주 신촌동 의적비(義蹟碑) 건립사실기
80. 광주 신촌동 의혼비(義魂碑)
81. 광주 신촌동 현충탑(顯忠塔) 건립헌성록
82. 광주 안청동 풍천대(風泉臺)
83. 광주 안청동 고재훈(高在勳) 공적기념비
84. 광주 양산동 류재옥(柳在玉) 공적비
85. 광주 연산동 나주임씨(羅州林氏) 효열비
86. 광주 연산동 장석팔(張錫八)·장석룡(張錫龍) 
효자비
87. 광주 오산동 김재식(金在植) 송덕비
88. 광주 오운동 범세동(范世東) 묘비
89. 광주 오운동 송흥진(宋興鎭) 공적비
90. 광주 옥동 김중현(金重炫) 공적비
91. 광주 운량동 충현각(忠賢閣) 기실비
92. 광주 운량동 류재철(柳在喆) 위선기적비
93. 광주 월계동 최원택(崔元澤) 실적비
94. 광주 월계동 무양서원 묘정비
95. 광주 유계동 함풍이씨(咸豐李氏) 기적비
96. 광주 유계동 류영선(柳永善) 현적비(賢蹟碑)
97. 광주 장덕동 율원군사당(栗元君祠堂) 유허비
98. 광주 지산동 오자치(吳自治) 신도비 
99. 광주 지산동 평택임씨(平澤林氏) 삼강 유허비
100. 광주 지정동 광산김씨(光山金氏) 열녀비 
101. 광주 지평동 진주정씨(晉州鄭氏) 기적비
102. 광주 지평동 박승주(朴昇柱) 포적비(褒蹟碑)
103. 광주 지평동 박상호(朴尙鎬) 기적비
104. 광주 지평동 광산정씨(光山鄭氏) 효열실적비
105. 광주 진곡동 박충정(朴忠挺) 기적비
106. 광주 하산동 양덕정(養德亭) 건립기념비
107. 광주 하산동 이식재(李植宰) 공덕비
108. 광주 하산동 진주강씨(晉州姜氏) 효열실적비
109. 광주 하산동 동한강의(同閈講誼) 영세비(永
世碑)
110. 광주 하산동 김찬순(金燦淳) 유적비
111. 광주 하산동 김해김씨 쌍효(雙孝) 유적비

Ⅱ. 광주 남구
1. 광주 구동 권율(權慄) 창의비
2. 광주 구동 안규용(安圭容) 의적비

3. 광주 구동 원두표(元斗杓) 선정비
4. 광주 구동 무진음사(武珍唫社) 기실비
5. 광주 구동 이기세(李琦世) 선정비
6. 광주 구동 최한일(崔漢鎰) 선정비
7. 광주 구동 홍우선(洪祐譔) 기적비
8. 광주 구동 신용우(申庸雨) 선정비
9. 광주 구동 조헌(趙憲) ▨▨비
10. 광주 구동 여규익(呂圭益) 선정비
11. 광주 구동 권재윤(權在允) 불망비
12. 광주 구동 홍양묵(洪養黙) 선정비
13. 광주 구동 한성우(韓聖佑) 선정비
14. 광주 구동 서경순(徐經淳) 선정비
15. 광주 구동 이세근(李世瑾) 선정비(1)
16. 광주 구동 이세근(李世瑾) 선정비(2)  
17. 광주 구동 향교 모성회기실비(慕聖會紀實碑) 
18. 광주 구동 양응정(梁應鼎) 선정비  
19. 광주 구동 홍명원(洪命元) 거사비(去思碑)  
20. 광주 구동 이원기(李元基) 선정비  
21. 광주 구동 박종형(朴鍾瀅) 선정비  
22. 광주 구동 송규식(宋奎植) 선정비  
23. 광주 구동 은성호(殷成浩) 불망비  
24. 광주 구동 전석홍(全錫洪) 거사비
25. 광주 구동 심남일(沈南一) 순절비
26. 광주 구동 심남일비(沈南一碑) 건립찬조방명
비
27. 광주 구동 홍난유(洪蘭裕) 선정비  
28. 광주 구동 이근호(李根澔) 선정비 
29. 광주 구동 윤웅렬(尹雄烈) 선정비
30. 광주 구동 향교(鄕校) 하마비 
31. 광주 구동 광주향교(光州鄕校) 중수비 (1) 
32. 광주 구동 광주향교(光州鄕校) 중수비 (2) 
33. 광주 구동 광주향교(光州鄕校) 중수비 (3) 
34. 광주 구동 광주향교(光州鄕校) 중수기 (4)  
35. 광주 구동 명륜당(明倫堂) 중수기 (5) 
36. 광주 구동 광주향교(光州鄕校) 중수기 (6) 
37. 광주 구동 광주향교(光州鄕校) 집강권군 위성
비(執綱權君衛聖碑) (7) 
38. 광주 구동 광주향교비각(光州鄕校碑閣) 중건
기 (8) 
39. 광주 구동 광주향교(光州鄕校) 중수비 (9) 
40. 광주 구동 양사재복원(養士齋復元) 기념비  
41. 광주 구동 문회재복원(文會齋復元) 기념비  
42. 광주 노대동 김자곤(金滋坤) 유적비  
43. 광주 노대동 김순곤(金淳坤) 기실비(紀實碑)  
44. 광주 노대동 김상기(金相基) 위성기실비(衛聖
紀實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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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광주 노대동 김덕경(金德經) 유장비(遺庄碑)  
46. 광주 노대동 효부이씨(孝婦李氏) 기행비(紀行
碑)  
47. 광주 노대동 박태용(朴台鏞) 불망비 (1,原碑)
48. 광주 노대동 박태용(朴台鏞) 유적비(遺蹟碑) 
(2, 新碑) 
49. 광주 노대동 김상곤(金相坤) 묘비
50. 광주 노대동 김호영(金鎬永) 묘비 
51. 광주 노대동 윤하검(尹夏儉) 묘비 (1,原碑)
52. 광주 노대동 윤하검(尹夏儉) 묘비 (2,新碑)
53. 광주 노대동 윤석정(尹錫鼎) 묘비 (新碑)
54. 광주 노대동 윤수익(尹壽益) 묘비 (新碑)
55. 광주 노대동 박종정(朴宗挺) 묘비 (1, 原碑)
56. 광주 노대동 박종정(朴宗挺) 묘비 (2, 新碑)
57. 광주 노대동 박구(朴俅) 묘비 
58. 광주 대지동 고한정(高漢貞) 묘비 
59. 광주 대지동 고영(高暎) 묘비 
60. 광주 대지동 고정봉(高廷鳳) 묘비 
61. 광주 대지동 송행진(宋幸鎭) 묘비 
62. 광주 덕남동 김정복(金廷福)정렬(廷烈) 쌍효비
(雙孝碑) 
63. 광주 덕남동 최언징(崔彦徵) 묘비 
64. 광주 덕남동 최시(崔溡) 묘비 
65. 광주 덕남동 최종일(崔宗一) 묘비 
66. 광주 덕남동 최영지(崔永之) 묘비
67. 광주 덕남동 최봉지(崔奉之) 묘비 
68. 광주 도금동 윤의순(尹義順) 효행비 
69. 광주 봉선동 독립투사 최현숙(崔賢淑) 추모비 
(1)
70. 광주 봉선동 최현숙(崔賢淑) 추모비 건립비념
비 (2)
71. 광주 봉선동 최현숙(崔賢淑) 애도비(哀悼碑) 
(3)
72. 광주 봉선동 최현숙(崔賢淑) 경찬시비(敬讚詩
碑) (4) 
73. 광주 사동 윤선도(尹善道) 시비
74. 광주 사동 김덕령(金德齡) 시비
75. 광주 사동 임제(林悌) 시비
76. 광주 사동 이순신(李舜臣) 시비
77. 광주 사동 정희섭 공적비
78. 광주 서동 이수복 시비
79. 광주 압촌동 고경명가(高敬命家) 삼강문(三綱
門)
80. 광주 압촌동 고맹영(高孟英) 묘비
81. 광주 압촌동 고운(高雲) 묘비
82. 광주 압촌동 고자검(高自儉) 묘비

83. 광주 압촌동 고중영(高仲英) 묘비
84. 광주 압촌동 고성후(高成厚) 묘비
85. 광주 압촌동 고경조(高敬祖) 묘비
86. 광주 압촌동 고부립(高傅立) 묘비
87. 광주 압촌동 정서(鄭犀) 묘비
88. 광주 압촌동 유현손(柳賢孫) 묘비
89. 광주 압촌동 유도장(柳道長) 묘비 (1,原碑)
90. 광주 압촌동 유도장(柳道長) 묘비 (2,新碑)
91. 광주 압촌동 유자의(柳子儀) 묘비 
92. 광주 압촌동 유인손(柳仁孫) 묘비 
93. 광주 압촌동 유혜(柳惠) 묘비 
94. 광주 압촌동 유사경(柳思敬) 묘비 
95. 광주 압촌동 유술(柳述) 묘비 
96. 광주 압촌동 문화유씨 제단비(祭壇碑) 
97. 광주 양과동 박후생(朴厚生) 묘비 
98. 광주 양과동 박인(認) 묘비 
99. 광주 양과동 지산사 유허비(芝山祠遺墟碑 ) 
100. 광주 양과동 최형한(崔亨漢) 묘비 (1, 原碑) 
101. 광주 양과동 최형한(崔亨漢) 묘비 (2, 舊碑) 
102. 광주 양과동 최형한(崔亨漢) 묘비 (3, 新碑) 
103. 광주 양과동 최군설(崔君㴽) 묘비 
104. 광주 양과동 최대윤(崔大胤) 묘비  
105. 광주 양과동 최종직(崔宗直) 묘비  
106. 광주 양과동 최연경(崔連慶) 묘비  
107. 광주 양과동 최송년(崔松年) 묘비 
108. 광주 양과동 최억(崔嶷) 묘비  
109. 광주 양과동 최현(崔峴) 묘비 
110. 광주 양과동 최승길(崔升吉) 묘비  
111. 광주 양과동 최항길(崔恒吉) 묘비 
112. 광주 양과동 최중제(崔仲濟) 제단비(祭壇碑) 
113. 광주 양과동 최영원(崔永源) 묘비 (1, 原碑)
114. 광주 양과동 최영원(崔永源) 묘비 (2, 新碑)
115. 광주 양과동 최언충(崔彦漴) 묘비 
116. 광주 양과동 최척(崔滌) 묘비 
117. 광주 양과동 최구징(崔久徵) 묘비 
118. 광주 양과동 최운한(崔雲漢) 묘비 (1, 原碑)
119. 광주 양과동 최운한(崔雲漢) 묘비 (2. 新碑)
120. 광주 양과동 최홍진(崔鴻鎭) 공적비 
121. 광주 양과동 박재룡(朴載龍) 공적비 
122. 광주 양과동 김희명(金熙明) 묘비 
123. 광주 양림동 송순(宋純) 시비
124. 광주 양림동 박봉우(朴鳳宇) 시비
125. 광주 양림동 박상(朴祥) 시비
126. 광주 양림동 기독교 최초 예배기념비 
127. 광주 양림동 박석현 목사 순교비
128. 광주 원산동 이선제(李先齊) 신도비 (1, 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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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
129. 광주 원산동 이선제(李先齊) 신도비 
130. 광주 원산동 이조원(李調元) 유허비
131. 광주 원산동 이시원(李始元) 유허비
132. 광주 원산동 이선제(李先齊) 부조비명(不祧
碑銘)
133. 광주 원산동 이일영(李日暎) 묘비
134. 광주 원산동 보성선씨(寶城宣氏) 묘비
135. 광주 원산동 이선제(李先齊) 묘비 (1, 原碑)
136. 광주 원산동 이선제(李先齊) 묘비 (2, 新碑)
137. 광주 원산동 이광연(李光演) 묘비 
138. 광주 원산동 이효선(李孝善) 묘비
139. 광주 원산동 이시원(李始元) 묘비 (1)
140. 광주 원산동 이시원(李始元) 묘갈명(墓碣銘) 
141. 광주 원산동 이삼선(李三善) 묘갈명(墓碣銘)
142. 광주 원산동 이성림(李成林) 묘비
143. 광주 원산동 고동재(高東在) 공적비
144. 광주 원산동 황산사(黃山祠) 묘정비(廟庭碑)
145. 광주 원산동 김기순 추모비
146. 광주 원산동 김선진(金善鎭) 효행비
147. 광주 원산동 풍산홍씨 효열비
148. 광주 원산동 포충사(褒忠祠) 묘정비(廟庭碑)
149. 광주 원산동 호남순국 열사비(烈士碑)
150. 광주 원산동 충노비(忠奴碑)
151. 광주 월성동 효열부최씨 묘비(墓碑)
152. 광주 이장동 고유후(高由厚) 묘비
153. 광주 이장동 고두기(高斗紀) 묘비
154. 광주 이장동 고가빈(高可賓) 묘비
155. 광주 이장동 문화유씨 열녀비
156. 광주 임암동 전부일(全富一) 효행비(孝行碑)
157. 광주 주월동 고한석(高漢錫) 행적비
158. 광주 진월동 고성운(高聖運) 불망비(不忘碑)
159. 광주 진월동 정순환(鄭淳煥) 선정비(善政碑)
160. 광주 행암동 박진옥(朴珍玉) 기행비(紀行碑)
161. 광주 행암동 윤광훈(尹光訓) 효열비(孝烈碑)

Ⅲ. 광주 동구
1. 광주 광산동 재명석등(在銘石燈)
2. 광주 금남로 원각사 이규석(李圭錫) 박씨대덕
화(朴氏大德華) 헌성기념비
3. 광주 내남동 신동균(申동균) 강학비
4. 광주 내남동 평산신씨(平山申氏) 세거동암각명
5. 광주 불로동 박원승(朴源升) 풍의추사비
6. 광주 불로동 정락교(鄭洛敎) 덕의기념비
7. 광주 불로동 지응현(池應鉉) 덕의기념비
8. 광주 불로동 지정선(池正宣) 기적비

9. 광주 불로동 최교일(崔敎一) 기공영념비
10. 광주 선교동 열녀창녕조씨(昌寧曺氏) 비
11. 광주 선교동 최봉거(崔鳳巨) 효자비
12. 광주 선교동 최서준(崔瑞俊) 표성기념비
13. 광주 선교동 탐진최씨사효이열(耽津崔氏四孝
二烈) 비
14. 광주 선교동 탐진최씨사효이열(耽津崔氏四孝
二烈) 정려
15. 광주 운림동 문빈정사 석산(石山)대종사탑
16. 광주 운림동 문빈정사 석산(石山)대종사 홍법
기념비
17. 광주 운림동 문빈정사 장문빈(張文彬) 공덕비
18. 광주 운림동 문빈정사 장문빈(張文彬)탑
19. 광주 운림동 문빈정사 장문빈(張文彬) 행적비
20. 광주 운림동 서산정씨(瑞山鄭氏) 이효일열(二
孝一烈) 정려
21. 광주 운림동 약사암 서석산산신(瑞石山山神) 
비 
22. 광주 약사암 서우죽(徐友竹) 사시기념비
23. 광주 약사암 선병우(宣炳佑) 기념비 
24. 광주 약사암 양용금(梁湧錦) 성의기념비
25. 광주 약사암 유보희(柳寶熙) 비
26. 광주 약사암 정남(鄭南) 귀진기념비
27. 광주 약사암 조응원(趙應源)거사 기본금조성
공덕비
28. 광주 약사암 조응원(趙應源)거사 선원건립공
덕비
29. 광주 운림동 정만재(鄭萬在) 하동정씨(河東鄭
氏) 쌍효실적비
30. 광주 운림동 정연호(鄭連鎬) 공적비
31. 광주 운림동 증심사 강진최씨(康津崔氏)탑
32. 광주 운림동 증심사 구룡(具龍) 수성비
33. 광주 운림동 증심사 규봉당(圭峯堂)탑
34. 광주 운림동 증심사 김서운(金瑞雲) 사적비
35. 광주 운림동 증심사 김성배(金聖培) 귀진비
36. 광주 운림동 증심사 김장성(金長城) 선행비
37. 광주 운림동 증심사 대덕화(大德華) 안혼탑
38. 광주 운림동 증심사 대웅전 중건기적비
39. 광주 운림동 증심사 밀양박씨선도화비
40. 광주 운림동 증심사 범자칠층석탑
41. 광주 운림동 증심사 범종
42. 광주 운림동 증심사 불량계답명비
43. 광주 운림동 증심사 불량계추공비
44. 광주 운림동 증심사 서석산신(瑞石山神) 암각
45. 광주 운림동 증심사 서우죽(徐友竹) 기념비
46. 광주 운림동 증심사 수월당보문(水月堂普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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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47. 광주 운림동 증심사 월암당민성(月岩堂敏性)
탑
48. 광주 운림동 증심사 윤주신(尹柱臣) 유애비
49. 광주 운림동 증심사 이희춘(李喜春) 영생비
50. 광주 운림동 증심사 정낙교(鄭洛敎) 시혜공덕
비
51. 광주 운림동 증심사 정만재(鄭萬在) 공덕기념
비
52. 광주 운림동 증심사 조씨정행화(曺氏淨行華) 
공덕비
53. 광주 운림동 증심사 조씨정행화(曺氏淨行華) 
탑
54. 광주 운림동 증심사 천보배(千寶培) 기적비
55. 광주 운림동 증심사 청주좌씨(淸州左氏) 헌성
비
56. 광주 운림동 증심사 청호당(淸昊堂)대선사 기
념비
57. 광주 운림동 하동정씨(河東鄭氏) 선덕비
58. 광주 월남동 열부천안전씨(天安全氏) 정려유
허비
59. 광주 장동 광주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비
60. 광주 지산동 동원사 박해월(朴海月) 행적비
61. 광주 지산동 동원사 박해월행(朴海月行) 탑
62. 광주 지산동 동원사 최경식(崔炅植) 공덕비
63. 광주 지산동 연화사 규암당(圭巖堂)탑
64. 광주 지산동 연화사 상인(常仁)화상 추모비
65. 광주 충장로 관음사 무등원종
66. 광주 학동 무광사 무유대(無有臺) 표석
67. 광주 학동 무광사 영화대(迎花臺) 표석
68. 광주 학동 불이(不二) 표석
69. 광주 학동 서순덕(徐順德)령비
70. 광주 학동 신익전(申翊全) 선정비
71. 광주 학동 최병채(崔炳釵)거사상
72. 광주 학동 최병채(崔炳釵) 기적비
73. 광주 학동 춘담(春潭)선각탑

Ⅳ. 광주 북구
1. 광주 각화동 이긍(李兢) 신도비
2. 광주 각화동 함평이씨(咸平李氏) 사세단비
3. 광주 각화동 이극일(李극氵亟一) 묘비
4. 광주 각화동 이긍(李兢) 묘비
5. 광주 금곡동 민영직(閔泳稷) 마애비
6. 광주 금곡동 민달용(閔達鏞) 마애비
7. 광주 금곡동 민영직(閔泳稷) 영세불망 마애비
8. 광주 금곡동 민정식(閔正植) 추모 마애비

9. 광주 금곡동 응담화상(應潭和尙) 기념탑
10. 광주 금곡동 지응현(池公應鉉)김계(金桂) 공적
비
11. 광주 금곡동 만수사(萬壽寺) 범종
12. 광주 금곡동 원효사 입구(元曉寺入口) 범어표
지석
13. 광주 금곡동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표
지석
14. 광주 금곡동 지민당(志敏堂) 탑
15. 광주 금곡동 원담화상(圓潭和尙) 탑
16. 광주 금곡동 회운당(會雲堂) 탑
17. 광주 금곡동 원효국사(元曉國師) 탑
18. 광주 금곡동 일학화상(一鶴和尙) 실적비
19. 광주 금곡동 진성당(眞惺堂) 탑
20. 광주 금곡동 나무관세음보살(南無觀世音菩薩) 
표석
21. 광주 금곡동 임병룡(任炳龍) 혜시불망비
22. 광주 금곡동 정락교(鄭洛敎) 의혜불망비
23. 광주 금곡동 최달석(崔達錫) 공덕기념비
24. 광주 금곡동 소쇄처사 양산보(梁山甫) 묘지 
상석
25. 광주 금곡동 양사원(梁泗源) 묘지 상석
26. 광주 금곡동 김현승(金顯昇) 시비
27. 광주 금곡동 김덕령(金德齡) 은륜비 해설문
(동판)
28. 광주 금곡동 김거(金璩) 묘비
29. 광주 금곡동 김붕변(金鵬變) 묘비
30. 광주 금곡동 김문손(金文孫) 묘비
31. 광주 금곡동 김덕홍(金德弘) 묘비
32. 광주 금곡동 김덕령(金德齡) 흥양이씨(興陽李
氏)묘 개건비
33. 광주 금곡동 김덕령(金德齡), 흥양이씨(興陽李
氏) 합장 묘비
34. 광주 금곡동 김덕보(金德普) 구 묘비
35. 광주 금곡동 김덕보(金德普) 신 묘비
36. 광주 금곡동 김후(金珝) 묘비
37. 광주 금곡동 김윤효(金允孝) 묘비
38. 광주 금곡동 김감(金瑊) 신도비
39. 광주 금곡동 김성원(金成遠) 순효비
40. 광주 금곡동 김덕령(金德齡) 신도비
41. 광주 금곡동 김덕령(金德齡) 은륜비(大)
42. 광주 금곡동 김덕령(金德齡) 은륜비(小)   
43. 광주 금곡동 김덕규(金德圭) 공적비
44. 광주 금곡동 금성오씨(錦城吳氏) 열행비
45. 광주 두암동 흥무왕(興武王) 묘정비
46. 광주 두암동 장열사(壯烈祠) 신 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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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광주 두암동 김오현(金午炫) 공적비   
48 광주 두암동 김숙 여사 기념비  
49. 광주 두암동 김용환(金容桓) 모선기실비 
50. 광주 두암동 김재식(金在値) 모선비 
51. 광주 두암동 김종호(金宗鎬) 기공비  
52. 광주 두암동 장열사(壯烈祠) 정화 기념비
53. 광주 두암동 두암사(斗巖祠) 묘정비  
54. 광주 두암동 김윤문(金允文) 위선기실비
55. 광주 두암동 김용암(金容岩) 모선기실비
56. 광주 두암동 금녕군(金寧君) 설단 성금방명비
57. 광주 두암동 금녕군(金寧君) 단비 성금제명비 
58. 광주 두암동 김양태(金羊泰) 기공비
59. 광주 망월동 정지(鄭地)장군 사적비
60. 광주 망월동 경열사(景烈祠) 유허비
61. 광주 망월동 정지(鄭地)장군 유적정화 기념비
62. 광주 망월동 정지(鄭地)장군 예장석 구 묘비  
63. 광주 망월동 정지(鄭地)장군 신 묘비
64. 광주 망월동 정윤(鄭倫) 묘비
65. 광주 망월동 정경(鄭耕) 묘비
66. 광주 망월동 정인열(鄭寅烈) 묘비
67. 광주 망월동 경열사(景烈祠) 복원기실비
68. 광주 망월동 김태선(金泰先) 덕혜 불망비
69. 광주 망월동 윤기원(尹器源) 공적비
70. 광주 망월동 최달석(崔達錫) 공덕 불망비
71. 광주 망월동 박장길(朴長吉) 공적비
72. 광주 매곡동 김희수(金喜洙) 유혜비
73. 광주 매곡동 김희수(金喜洙) 시혜비
74. 광주 매곡동 김희수(金喜洙) 시혜 실적비
75. 광주 매곡동 광산군 영인 김씨(金氏) 묘비
76. 광주 매곡동 어모장군(禦侮將軍) 광산김씨(光
山金氏) 무신석
77. 광주 문흥동 양달명(梁達溟) 기적비
78. 광주 문흥동 양원호(梁元鎬) 기적비
79. 광주 문흥동 동복오씨(同福吳氏) 정렬비
80. 광주 본촌동 이기수(李基壽) 시혜비
81. 광주 본촌동 김기명(金基命) 충의비
82. 광주 생용동 김성은(金成銀) 유적비
83. 광주 생용동 금성범씨(錦城范氏) 세거지비
84. 광주 생용동 범기생(范起生) 순의숭모비
85. 광주 생용동 유인 정씨(鄭氏) 효열비
86. 광주 생용동 복룡사(伏龍祠) 유허비
87. 광주 생용동 범홍노(范弘老) 묘비 
88. 광주 생용동 범가종(范可鍾) 묘비
89. 광주 생용동 범기생(范起生) 묘비
90. 광주 생용동 범천배(范天培) 묘비
91. 광주 생용동 범기봉(范起鳳) 묘비

92. 광주 생용동 범성준(范性駿) 묘비
93. 광주 생용동 범기봉(范起鳳) 순의비
94. 광주 수곡동 수곡영모계(水谷永慕契) 기적비
95. 광주 수곡동 삼산구로계(三山九老契) 기적비
96. 광주 신용동 김효의(金孝義) 유허비
97. 광주 오룡동 이세환(李世環) 의적비
98. 광주 오치동 시조노공(盧公) 단비
99. 광주 오치동 노수(盧穗) 단비 
100. 광주 오치동 노해(盧垓) 단비
101. 광주 오치동 노만(盧蔓) 단비
102. 광주 오치동 대통령 노태우(盧泰愚) 기념비
103. 광주 오치동 대통령 노무현(盧武鉉) 기념비
104. 광주 오치동 구원재(九源齋) 창건비
105. 광주 오치동 노수(盧穗) 동도비
106. 광주 오치동 능안동(陵案洞) 설단비
107. 광주 오치동 노씨삼릉단(盧氏三陵壇) 사적비
108. 광주 오치동 노종용(盧鍾龍) 설단 공적비
109. 광주 오치동 노만(盧曼) 신도비
110. 광주 용두동 광산김씨(光山金氏) 실행비
111. 광주 용두동 최찬문(崔贊文), 최홍섭(崔弘燮) 
송덕비
112. 광주 용전동 광람계(光藍契) 기적비
113. 광주 우산동 김붕래(金朋來) 구폐 영세불망
비
114. 광주 우산동 송택훈(宋宅薰) 권학청덕 거사
비
115. 광주 운정동 한종균(韓宗均) 묘비
116. 광주 운정동 애월당(愛月堂) 청주좌씨(淸州
左氏) 묘비
117. 광주 운정동 범복만(范福萬) 묘비
118. 광주 운정동 권심(權諶) 묘비
119. 광주 운정동 이창효(李昌孝) 묘비
120. 광주 운정동 이창효(李昌孝) 묘비 번역문비
121. 광주 운정동 이근(李根) 묘비
122. 광주 월출동 허관(許寬) 효행비
123. 광주 일곡동 노필호(盧弼嘷) 비
124. 광주 일곡동 노종구(盧鍾九) 비
125. 광주 일곡동 노중방(盧重邦) 비
126. 광주 일곡동 노봉일(盧奉一) 묘비
127. 광주 일곡동 아미산(峨嵋山) 영원정(永源亭) 
추모비
128. 광주 일곡동 반남박씨(潘南朴氏) 실행비
129. 광주 일곡동 노경도(盧景燾), 노훈규(盧勛奎) 
기적비
130. 광주 일곡동 노문영(盧文永) 영원정(永源亭) 
기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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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광주 일곡동 노승일(盧升一) 묘표
132. 광주 일곡동 노신화(盧信和) 묘비
133. 광주 일곡동 삼산(三山) 은로비(隱老碑)
134. 광주 장등동 박린호(朴麟鎬) 묘비
135. 광주 장등동 정구(鄭球) 신도비
136. 광주 장등동 고한주(高漢柱) 경모비
137. 광주 장등동 전락(全樂) 신도비
138. 광주 장등동 전락(全樂) 신도비 번역문비
139. 광주 장등동 숭모재(崇慕齋) 중건 기적비
140. 광주 장등동 전기홍(全基洪), 전병수(全炳壽) 
공적기행비
141. 광주 장등동 천안전씨 삼세 제단비(天安全氏
三世祭壇碑)
142. 광주 장등동 전락(全樂) 묘비
143. 광주 장등동 전의(全義) 구 묘비
144. 광주 장등동 전의(全義) 신 묘비
145. 광주 장등동 전구생(全俱生) 묘비
146. 광주 장등동 전치생(全致生) 묘비
147. 광주 장등동 고경리(高敬履) 묘비
148. 광주 장등동 창랑 선조 묘갈 출의명록비(滄
浪先祖墓碣出義名錄碑)
149. 광주 장등동 고한석(高漢錫) 공적비
150. 광주 장등동 고재훈(高在勳) 공적비
151. 광주 청풍동 문봉기(文鳳岐) 기적비
152. 광주 청풍동 김형근(金衡根) 효행비
153. 광주 청풍동 김병연(金炳淵) 시비
154. 광주 청풍동 김삿갓 금강산 시비
155. 광주 청풍동 복재 기선생(服齋 奇先生) 단비
156. 광주 청풍동 신재 문선생(愼齋 文先生) 단비
157. 광주 충효동 충효리(忠孝里) 정려비
158. 광주 태령동 김운(金運) 묘비
159. 광주 태령동 김하중(金夏重) 묘비
160. 광주 태령동 삼상 위친계(三相爲親契) 기적
비
161. 광주 화암동 전상의(全尙毅) 신도비
162. 광주 화암동 전상의(全尙毅) 유적정화 기념
비
163. 광주 화암동 전상의(全尙毅) 정려각 현판
164. 광주 화암동 송제민(宋齊民) 지천묘비
165. 광주 화암동 송제민(宋齊民) 사적비
166. 광주 화암동 운암서원(雲巖書院) 유허비
167. 광주 화암동 운암서원(雲巖書院) 묘정비
168. 광주 화암동 전상의(全尙毅) 장군 예장석 구 
묘비
169. 광주 화암동 전상의(全尙毅) 장군 신 묘비
170. 광주 화암동 전상의(全尙毅) 장군 정려각 유

허비
171. 광주 효령동 김상순(金尚淳) 유적비
172. 광주 효령동 장렬사(壯烈祠) 유적비

Ⅴ. 광주 서구
1. 광주 금호동 병천사비(秉天祠碑)
2. 광주 금호동 지계최(池繼漼) 사적비
3.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Ⅰ
4.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Ⅱ
5.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Ⅲ
6.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Ⅳ
7.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Ⅴ
8.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Ⅵ
9.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Ⅶ
10.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Ⅷ
11.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Ⅸ
12.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Ⅹ
13.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시혜비 Ⅺ
14. 광주 금호동 제하상모자비(祭鰕商母子碑)
15. 광주 금호동 지응현(池應鉉) 기적비
16. 광주 금호동 광산이씨(光山李氏) 정려 중건기
실비 Ⅰ
17. 광주 금호동 광산이씨(光山李氏) 정려 중건기
실비 Ⅱ
18. 광주 농성동 정낙교(鄭洛教) 시혜비
19. 광주 덕흥동 오이수(吳以壽) 기적비
20. 광주 마륵동 최석규(崔錫圭) 공적비
21. 광주 매월동 박광옥(朴光玉) 유허비Ⅰ
22. 광주 매월동 박광옥(朴光玉) 유허비 Ⅱ
23. 광주 매월동 김용석(金容錫) 공적비
24. 광주 매월동 장한규(張漢圭) 묘표
25. 광주 매월동 장봉익(張鳳翼) 추모비
26. 광주 벽진동 정경구(鄭庚九) 정려
27. 광주 서창동 박호련(朴浩連) 시혜비 Ⅰ
28. 광주 서창동 박호련(朴浩連) 시혜비 Ⅱ  
29. 광주 서창동 농선 시주비(農船 施主碑)
30. 광주 서창동 유해엽(劉海曄) 묘갈
31. 광주 서창동 학산사 묘정비(鶴山祠 廟庭碑)
32. 광주 서창동 김세근(金世斤) 묘갈
33. 광주 서창동 광산김씨(光山金氏) 묘표
34. 광주 서창동 박지흥(朴智興) 묘표
35. 광주 서창동 계성서씨(桂城徐氏) 묘표
36. 광주 서창동 박정(朴禎) 묘표
37. 광주 서창동 박재익(朴再益) 묘표
38. 광주 서창동 박상(朴祥) 신도비
39. 광주 서창동 박상(朴祥)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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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광주 서창동 박민제(朴敏齊) 묘표
41. 광주 서창동 하동정씨(河東鄭氏) 묘표
42. 광주 서창동 박민고(朴敏古) 묘표 
43. 광주 서창동 안맹손(安孟孫) 묘표 Ⅰ
44. 광주 서창동 안맹손(安孟孫) 묘표 Ⅱ 
45. 광주 서창동 안린(安麟) 묘표 
46. 광주 서창동 안충달(安忠達) 묘표 Ⅰ
47. 광주 서창동 안충달(安忠達) 묘표 Ⅱ
48. 광주 서창동 안사욱(安士勗) 묘표
49. 광주 세하동 만귀정 중건비(晩歸亭 重建碑) 
50. 광주 세하동 만귀정시사 창립기념비
52. 광주 세하동 이회춘(李會春) 장창섭(張昌燮) 
공적비
53. 광주 세하동 장재철(張在鐵) 공적비 
54. 광주 세하동 김해김씨(金海金氏) 정려
55. 광주 세하동 평택임씨(平澤林氏) 묘표
56. 광주 세하동 청주한씨 의적비
57. 광주 용두동 임공(林公) 묘표 Ⅰ 
58. 광주 용두동 임공(林公) 묘표 Ⅱ
59. 광주 용두동 봉산사 묘정비(鳳山祠 廟庭碑) 
60. 광주 용두동 엄이재(掩耳齋) 유적비
61. 광주 용두동 엄이재 유적비건립 방명비
62. 광주 용두동 엄이재(掩耳齋) 중건비

63. 광주 용두동 엄이재 중건 방명비(掩耳齋 重建 
芳名碑) 
64. 광주 용두동 이철수(李哲洙) 송덕비
65. 광주 용두동 최원봉(崔元鳳) 김종우(金鍾堣) 
송덕비
66. 광주 용두동 고광선(高光善) 묘표 
67. 광주 용두동 고광선(高光善) 묘갈 
68. 광주 용두동 읍궁암 암각(泣弓岩 巖刻)
69. 광주 용두동 임무□(林茂□) 묘표 
70. 광주 용두동 임경진(林敬鎭) 묘표
71. 광주 용두동 행주기씨(幸州奇氏) 효열비
72. 광주 용두동 박민중(朴敏中) 묘갈 Ⅰ
73. 광주 용두동 박민중(朴敏中) 묘갈 Ⅱ
74. 광주 용두동 박희수(朴希壽) 묘표
75. 광주 용두동 박시영(朴時英) 묘표
76. 광주 용두동 박선(朴瑄) 묘표 
77. 광주 용두동 박금(朴䃢) 묘표
78. 광주 치평동 향림사(香林寺) 창건비
79. 광주 치평동 상무대 표지석(尙武臺 標識石) 
80. 광주 풍암동 김기정(金基正) 효자비
81. 광주 풍암동 하동정씨(河東鄭氏) 행적비
82. 광주 화정동 화담사(花潭祠) 중수비 

====================================================================================
3. 곡성 

Ⅰ. 곡성 겸면
1. 곡성 괴정리 김재달(金在達) 정려비
2. 곡성 괴정리 김국현(金國鉉) 정려비
3. 곡성 괴정리 김기선(金基善) 혜휼비
4. 곡성 괴정리 정진창(鄭震昌) 의적비
5. 곡성 괴정리 초계정씨(草溪鄭氏) 열행비
6. 곡성 괴정리 정달명(鄭達明) 효행비
7. 곡성 괴정리 창녕조씨(昌寧曺氏) 효열비
8. 곡성 괴정리 정해직(鄭海直) 권학비
9. 곡성 괴정리 정장령(鄭掌令) 하마비
10. 곡성 남양리 허섭(許燮) 권학비
11. 곡성 남양리 허정량(許廷亮) 정려비
12. 곡성 마전리 유인 김씨(金氏) 효열행적비
13. 곡성 산정리 박문 양세(朴門兩世) 열효기적비
14. 곡성 산정리 효자 최영중(崔泳重), 효부 경주
이씨(慶州李氏) 기행비  
15. 곡성 산정리 김해김씨(金海金氏) 열녀비
16. 곡성 산정리 최환태(崔煥泰) 묘비
17. 곡성 산정리 최영중(崔泳重) 구조불망비
18. 곡성 상덕리 김창옥(金昌玉) 정려각비

19. 곡성 송강리 정인홍(鄭寅洪) 처 경주김씨(慶
州金氏) 정려비
20. 곡성 운교리 김해김씨(金海金氏) 효열비
21. 곡성 운교리 배정식(裵正植) 정려비
22. 곡성 운교리 배현(裵睍) 정려비

Ⅱ. 곡성 고달면
1. 곡성 고달리 심회(沈澮) 유허비
2. 곡성 고달리 진문수(陳文秀)  시혜비
3. 곡성 뇌죽리 유기수(柳期壽) 묘갈
4. 곡성 뇌죽리 순창조씨(淳昌趙氏) 묘표
5. 곡성 뇌죽리 유충수(柳忠壽) 묘표
6. 곡성 뇌죽리 유헌(柳憲) 묘갈
7. 곡성 뇌죽리 풍산심씨(豐山沈氏) 묘표
8. 곡성 뇌죽리 박선화(朴善和) 시혜비
9. 곡성 뇌죽리 노영수(盧永壽) 시혜비
10. 곡성 뇌죽리 구연익 선정비(具然翼)
11. 곡성 뇌죽리 최두일(崔斗一 ) 불망비
12. 곡성 뇌죽리 횡탄문회(橫灘文會) 기적비
13. 곡성 뇌죽리 보인정문회(輔仁亭文會) 사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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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곡성 뇌죽리 김삼술(金參述) 기적비
15. 곡성 뇌죽리 김후열(金煦烈) 기적비
16. 곡성 뇌죽리 동진사비(東津祠碑)
17. 곡성 대사리 고영호(高永豪) 묘표
18. 곡성 대사리 고득재(高得賚) 의리장비(衣履藏
碑)
19. 곡성 대사리 김소석(金召奭) 묘표
20. 곡성 대사리 순창조씨(淳昌趙氏) 묘표
21. 곡성 대사리 김혜(金譓) 묘표
22. 곡성 대사리 조씨(曺氏) 표리비(表里碑)
23. 곡성 대사리 김해김씨(金海金氏) 기행비
24. 곡성 대사리 박승우(朴承雨) 묘갈
25. 곡성 대사리 박계망(朴桂望) 묘갈
26. 곡성 목동리 정규태(丁奎泰) 불망비
27. 곡성 목동리 노해종(盧海宗) 유혜비
28. 곡성 목동리 김윤필(金潤弼) 의적비
29. 곡성 목동리 김진복(金鎭福) 기행비
30. 곡성 목동리 김윤재(金潤在) 의적비
31. 곡성 목동리 경주김씨(慶州金氏) 정려
32. 곡성 목동리 진만수(陳晩秀) 효의비
33. 곡성 목동리 남원윤씨(南原尹氏) 기절비
34. 곡성 목동리 구씨(具氏) 기행비
35. 곡성 목동리 취운정(翠雲亭) 기적비
36. 곡성 목동리 오수견(吳守堅) 묘표
37. 곡성 목동리 오익(吳益) 묘갈
38. 곡성 목동리 오정(吳梃) 묘표
39. 곡성 백곡리 임덕상(林德相) 효적비
40. 곡성 백곡리 밀양박씨(密陽朴氏) 정려
41. 곡성 호곡리 양태호(梁泰浩) 불망비

Ⅲ. 곡성 곡성읍 
1. 곡성 교촌리 곡성향교 모성계(慕聖契) 사적비
2. 곡성 교촌리 곡성향교 중수(重修) 기실비
3. 곡성 교촌리 김만길(金萬吉) 영세불망비
4. 곡성 교촌리 김영철(金永喆) 기적비
5. 곡성 교촌리 박희순(朴希淳) 청덕선정비
6. 곡성 교촌리 서산사 동종
7. 곡성 교촌리 송상희(宋祥熙) 영세불망비
8. 곡성 교촌리 신석수(申錫疇) 청백선정비
9. 곡성 교촌리 심문영(沈文永) 망은대
10. 곡성 교촌리 심영조(沈榮照) 영세불망비
11. 곡성 교촌리 어재윤(魚在潤) 청덕선정비
12. 곡성 교촌리 이서구(李書九) 영세불망비
13. 곡성 교촌리 이준호(李俊浩) 선정비
14. 곡성 교촌리 이호준(李鎬俊) 인화선정비
15. 곡성 교촌리 이희하(李熙夏) 휼민영세불망비

16. 곡성 교촌리 정일택(丁日宅) 영세불망비
17. 곡성 교촌리 정일택(丁日宅) 유허비
18. 곡성 교촌리 정진묵(鄭晋默) 청덕선정비
19. 곡성 교촌리 조헌식(趙獻植) 기적비
20. 곡성 교촌리 천상앙천(川上仰鑽) 암각
21. 곡성 교촌리 최창옥(崔昌玉) 기적비
22. 곡성 교촌리 향약비문
23. 곡성 교촌리 홍염(洪淡) 기적비
24. 곡성 구원리 김학묵(金學默) 영사비
25. 곡성 구원리 신원균(申元均) 시혜불망비
26. 곡성 구원리 장몽세(張夢世) 유적비
27. 곡성 구원리 장철수(張喆洙) 추모비
28. 곡성 구원리 정일우(丁日宇) 시혜불망비
29. 곡성 구원리 하우용(河宇容) 하충용(河充容) 
기적비
30. 곡성 구원리 한양조씨(漢陽趙氏) 세거기사비
31. 곡성 구원리 효자김학철(金學喆) 기행비
32. 곡성 대평리 심재묵(沈再默) 효행비
33. 곡성 대평리 안동권씨(安東權氏) 효열비
34. 곡성 대평리 이병환(李秉煥) 강학비
35. 곡성 대평리 이천서씨(徐玉任) 효열비
36. 곡성 대평리 행수(杏樹) 기적비
37. 곡성 동산리 김삼술(金參述) 기적비
38. 곡성 동산리 김영하(金永夏) 기덕비
39. 곡성 동산리 열녀문경송씨(聞慶宋氏) 정려
40. 곡성 동산리 운강정(雲江亭) 표석
41. 곡성 동산리 효열부경주김씨(慶州金氏) 기적
비
42. 곡성 동산리 효자조유검(趙有儉) 정려
43. 곡성 신기리 김만혁(金萬爀)묘 옆 산신재단
44. 곡성 신기리 문화류씨충경공파사과공(文化柳
氏忠景公派司果公) 세장천비
45. 곡성 신기리 문화류양(柳亮) 부조묘유허비
46. 곡성 신기리 서혁(徐赫) 행적비
47. 곡성 신기리 전주최씨(全州崔氏) 효열비
48. 곡성 신리 박영육(朴永睦) 흥학비
49. 곡성 신월리 김봉순(金鳳順) 효열비
50. 곡성 월봉리 도림사 부운당(浮雲堂)탑
51. 곡성 월봉리 도림사 동종
52. 곡성 월봉리 도림사 석축암각명
53. 곡성 월봉리 도림사 선적당(善寂堂)탑
54. 곡성 월봉리 도림사 회계당(檜溪堂)탑
55. 곡성 읍내리 나주정씨(羅州丁氏. 곡성세거비
56. 곡성 읍내리 이동지제단(李同知祭壇)비
57. 곡성 장선리 류기영(柳基永) 불망비
58. 곡성 장선리 류한모(柳漢模) 유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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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곡성 장선리 삼선생(三先生) 흥학유적비
60. 곡성 장선리 진주강씨(晋州姜氏) 효열기적비
61. 곡성 장선리 한선생(韓先生) 유허비
62. 곡성 장선리 효열부연안이씨(延安李氏) 기적
비
63. 곡성 죽동리 김종선(金鍾善) 영모비
64. 곡성 죽동리 안동김씨이세사효(安東金氏二世
四孝) 정려
65. 곡성 죽동리 안동김씨이세사효(安東金氏二世
四孝) 정려비
66. 곡성 죽동리 효자김재준(金在準) 기행비
67. 곡성 학정리 신태윤(申泰允) 의적비
68. 곡성 학정리 최학신(崔學臣) 유허비
69. 곡성 학정리 효부남원양씨(南原梁氏) 기행비
70. 곡성 학정리 효부전주최씨(全州崔氏) 정려비
71. 곡성 학정리 효열부전주이씨(全州李氏) 기행
비
72. 곡성 학정리 효열부전주이씨(全州李氏) 정려
비
73. 곡성 학정리 효열창원정씨(昌原丁氏) 기행비

Ⅳ.곡성 목사동면
1. 곡성 공북리 강용수(姜容秀) 공적비
2. 곡성 공북리 청주한씨(淸州韓氏) 묘표
3. 곡성 공북리 정일우(丁日宇) 유혜불망비
4. 곡성 구룡리 신숭겸(申崇謙) 유허비 Ⅰ
5. 곡성 구룡리 신숭겸(申崇謙) 유허비 Ⅱ
6. 곡성 구룡리 신숭겸 유허사업(申崇謙 遺墟事
業) 기념비
7. 곡성 대곡리 이종식(李宗植) 영사비(永思碑)
8. 곡성 대곡리 이상악(李尙岳) 유혜비
9. 곡성 대곡리 해주오씨(海州吳氏) 기행비
10. 곡성 대곡리 옥천조씨(玉川趙氏) 기행비
11. 곡성 대곡리 이철국(李喆國) 기적비
12. 곡성 대곡리 성모재(誠慕齋) 중수비
13. 곡성 대곡리 하동정씨(河東鄭氏) 묘갈
14. 곡성 대곡리 이기돈(李基暾) 묘갈 
15. 곡성 대곡리 이기린(李基麟) 묘갈
16. 곡성 대곡리 이수업(李壽業) 묘표
17. 곡성 대곡리 경주이씨(慶州李氏) 묘표 
18. 곡성 대곡리 이수두(李壽斗) 묘표
19. 곡성 동암리 이정순(李晶淳) 공적비
20. 곡성 범계리 박홍래(朴洪來) 사행비(事行碑)
21. 곡성 범계리 박동연(朴東淵) 묘갈 
22. 곡성 신기리 서양권(徐良權) 영세불망비
23. 곡성 신전리 박태래(朴泰來) 기행비 

24. 곡성 신전리 장수황씨(長水黃氏) 정려비
25. 곡성 신전리 이상훈(李相燻) 공적비
26. 곡성 죽정리 이종태(李鍾泰) 공적비
27. 곡성 죽정리 양기(梁基) 송덕비 
28. 곡성 죽정리 이익원(李益源) 향약창시비(鄕約
創始碑) 
29. 곡성 죽정리 김해김씨(金海金氏) 열행비
30. 곡성 죽정리 밀양박씨(密陽朴氏) 정려
31. 곡성 죽정리 최두식(崔枓植) 시혜비
32. 곡성 죽정리 김흥수(金興秀) 묘표
33. 곡성 평리 유집(柳潗) 향약유혜비(鄕約遺惠碑)
34. 곡성 평리 유상기(柳相基) 추모비
35. 곡성 평리 유종무(柳鍾茂) 추모비
36. 곡성 평리 양원모(梁遠謨) 의적비(義蹟碑)
37. 곡성 평리 윤옥연 기념비
38. 곡성 평리 유인(柳演) 정려비

Ⅴ. 곡성 삼기면 
1. 곡성 경악리 이기룡(李起龍) 불망비
2. 곡성 괴소리 윤준(尹準) 교육 영사비(永思碑)
3. 곡성 괴소리 유인(孺人) 순흥안씨(順興安氏) 효
열비
4. 곡성 괴소리 3산7호(三山七皓) 기념비
5. 곡성 괴소리 전주이씨 효열비
6. 곡성 괴소리 강봉희(姜奉熙) 권학비
7. 곡성 괴소리 강대희(姜大熙) 교사비(敎思碑)
8. 곡성 괴소리 진주강공(晉州姜公) 추모비
9. 곡성 괴소리 김태광(金兌光) 정려비
10. 곡성 괴소리 김태명(金兌明) 정려비
11. 곡성 괴소리 광산김씨(光山金氏) 정려비
12. 곡성 괴소리 전주이씨(全州李氏) 효열비
13. 곡성 근천리 손창한(孫昌翰) 유적비
14. 곡성 근천리 양재윤(梁在允) 기적비
15. 곡성 근천리 김종택(金鍾宅) 공적비
16. 곡성 근천리 박봉안(朴鳳安) 송덕비
17. 곡성 근촌리 김태석(金泰錫) 이상비(彛常碑)
18. 곡성 근천리 김영철(金永喆) 기적비
19. 곡성 금반리 정호승(鄭鎬丞) 효행비
20. 곡성 금반리 배귀제(裵貴齊) 권학비
21. 곡성 노동리 효열부 서씨(徐氏) 기행비
22. 곡성 농소리 효열부 신씨(申氏) 기적비
23. 곡성 원등리 충혼비(忠魂碑) 
24. 곡성 원등리 김정기(金正基) 영사비(永思碑)
25. 곡성 원등리 박동표(朴東杓) 송덕비
26. 곡성 원등리 김동욱(金東旭) 송덕비
27. 곡성 원등리 정일택(丁日宅) 불망비(不忘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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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곡성군 원등리 정기로(鄭基老) 권학비
29. 곡성군 원등리 김봉은(金鳳殷) 교육불망비
30. 곡성 의암리 김문규(金文圭) 처 곡부공씨(曲
阜孔氏) 효행비
31. 곡성 의암리 고령신씨(高靈申氏) 효행비
32. 곡성 의암리 노윤수(盧允壽) 교육비
33. 곡성 의암리 연일정씨(延日鄭氏) 효열비
34. 곡성 의암리 풍천노씨(豐川盧氏) 효열비
35. 곡성 청계리 이희경(李喜景) 공덕비

Ⅵ. 곡성 석곡면 
1. 곡성 구봉리 장수황씨(長水黃氏) 효열비
2. 곡성 능파리 김제우(金濟宇) 시혜비
3. 곡성 능파리 양태호(梁泰浩) 유혜비
4. 곡성 당월리 이경운(李慶雲) 기적비
5. 곡성 당월리 이종선(李鍾璿) 교육영사비(教育
永思碑)
6. 곡성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표 Ⅰ
7. 곡성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표 Ⅱ
8. 곡성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갈 Ⅰ
9. 곡성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갈 Ⅱ
10. 곡성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신도비 Ⅰ
11. 곡성 방송리 정혜택주 이씨(定惠宅主 李氏) 
묘표
12. 곡성 방송리 마승(馬勝) 묘표
13. 곡성 방송리 마승(馬勝) 묘갈
14. 곡성 방송리 덕수이씨(德水李氏) 묘표
15. 곡성 방송리 마중규(馬仲規) 묘표
16. 곡성 방송리 옥천설씨(玉川薛氏) 묘표
17. 곡성 방송리 마득섭(馬得燮) 공적비
18. 곡성 방송리 양천허씨(陽川許氏) 묘표
19. 곡성 방송리 윤병현(尹秉玄) 기행비
20. 곡성 봉전리 손양섭(孫亮燮) 기념비
21. 곡성 석곡리 신종(申樅) 영세불망비
22. 곡성 석곡리 김진현(金鎭賢) 선정비
23. 곡성 석곡리 신윤조(申潤祚) 유혜불망비
24. 곡성 석곡리 정진묵(鄭晉黙) 영세불망비
25. 곡성 석곡리 어재윤(魚在潤) 유혜불망비
26. 곡성 석곡리 이면상(李冕相) 영세불망비
27. 곡성 석곡리 정기두(丁箕斗) 유혜비
28. 곡성 석곡리 조장교(趙章教) 영세불망비
29. 곡성 석곡리 해방 기념비(解放 記念碑)
30. 곡성 석곡리 홍봉희(洪俸憙) 장학공덕비(獎學
功德碑)
31. 곡성 석곡리 김전제(金銓濟) 혜시영모비
32. 곡성 석곡리 오계택(吳啓澤) 송덕비

33. 곡성 연반리 이전(李詮) 묘표
34. 곡성 연반리 의령남씨(宜寧南氏) 묘표
35. 곡성 연반리 이운기(李云芑) 묘표
36. 곡성 연반리 죽산안씨(竹山安氏) 묘표
37. 곡성 연반리 이흔(李掀) 묘표
38. 곡성 연반리 전의이씨(全義李氏) 묘표
39. 곡성 연반리 이언충(李彦忠) 묘표
40. 곡성 연반리 이성(李珹) 묘표
41. 곡성 연반리 이성(李珹) 묘갈
42. 곡성 연반리 마천목(馬天牧) 신도비 Ⅱ
43. 곡성 연반리 이종선(李鍾璿) 교육영사비 Ⅱ
44. 곡성 연반리 정대현(丁大晛) 유허비
45. 곡성 연반리 김재탁(金在濯) 불망비 Ⅰ
46. 곡성 연반리 김재탁(金在濯) 불망비 Ⅱ
47. 곡성 연반리 정준섭(丁俊燮) 교사비
48. 곡성 연반리 오득량(吳得良) 기적비
49. 곡성 연반리 신안주씨(新安朱氏) 효열비
50. 곡성 염곡리 박종수(朴鍾洙) 시혜비
51. 곡성 염곡리 박환기(朴煥岐) 교훈기적비(教訓
紀蹟碑)
52. 곡성 염곡리 최상인(崔相寅) 교수기적비(教授
紀蹟碑)
53. 곡성 염곡리 김원식(金謜植) 흥학비
54. 곡성 염곡리 영월엄씨(寧越嚴氏) 효열비
55. 곡성 염곡리 경주김씨(慶州金氏) 정려비
56. 곡성 염곡리 안사백(安師佰) 정려
57. 곡성 염곡리 노기봉(魯基鳳) 불망비
58. 곡성 온수리 이성석(李聖錫) 유혜불망비
59. 곡성 온수리 정주신(鄭柱臣) 유혜비
60. 곡성 온수리 김태형(金泰馨) 교훈기적비
61. 곡성 유정리 최명구(崔命龜) 유혜비
62. 곡성 유정리 창녕조씨(昌寧曺氏) 기행비
63. 곡성 유정리 사호당비(四皓堂碑)
64. 곡성 유정리 성촌기념비(成村紀念碑)
65. 곡성 유정리 한무교(韓武教) 행적비
66. 곡성 죽산리 최홍민(崔弘岷) 유혜비
67. 곡성 죽산리 이교의(李教儀) 추모비
68. 곡성 죽산리 조광만(趙光萬) 추모비

Ⅶ. 곡성 오곡면
1. 곡성 구성리 유귀묵(柳貴黙) 사적비
2. 곡성 구성리 유집 제각(柳緝祭閣) 중수비
3. 곡성 구성리 유담(柳潭) 묘비 (1, 原碑)
4. 곡성 구성리 유담(柳潭) 묘비 (2, 新碑)
5. 곡성 구성리 유우춘(柳遇春) 묘비 
6. 곡성 구성리 유영춘(柳迎春)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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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곡성 구성리 유정호(柳廷豪) 제단(祭壇) 
8. 곡성 구성리 흥덕장씨(興德張氏) 효행비(孝行
碑)
9. 곡성 구성리 함양박씨(咸陽朴氏) 정려비
10. 곡성 구성리 한양조씨(漢陽趙氏) 열녀비(烈女
碑)
11. 곡성 덕산리 덕양서원(德陽書院) 묘정비(廟庭
碑) 
12. 곡성 덕산리 덕양서원(德陽書院) 중수비(1)
13. 곡성 덕산리 덕양서원(德陽書院) 중수비(2)
14. 곡성 덕산리 덕산사(德山祠) 계생비(繫牲碑)
15. 곡성 덕산리 덕산사계생비(德山祠繫牲碑) 방
명비(芳名碑)
16. 곡성 덕산리 안훈(安壎) 강학비
17. 곡성 덕산리 조양(趙瀁) 묘비
18. 곡성 덕산리 유영(柳泳) 묘비
19. 곡성 덕산리 유근중(柳根重) 묘비
20 곡성 덕산리 홍한(洪漢) 묘비
21. 곡성 미산리 김광신(金光臣)·김관신(金寬臣) 
효행비
22. 곡성 봉조리 전주이씨(全州李氏) 효열비1 
23. 곡성 봉조리 전주이씨(全州李氏) 효열비2 
24. 곡성 송정리 김정기(金鼎基) 효자비 
25. 곡성 승법리 신윤조(申潤祚) 시혜비 
26. 곡성 오지리 효자 안효천(安孝天) 정려비
27. 곡성 오지리 안효인(安孝仁) 정려비
28. 곡성 오지리 안제원(安濟遠) 영사비(永思碑)
29. 곡성 오지리 안중섭(安重燮) 영사비(永思碑)
30. 곡성 오지리 덕계사(德溪祠) 중건사적비(重建
事績碑)
31. 곡성 오지리 이덕암(李德巖)•남서계(南西溪) 
제단비(祭壇碑)
32. 곡성 오지리 이조식(李祖植) 흥학불망비(興學
不忘碑)
33. 곡성 오지리 남서계(南西溪) 원지제단(院址祭
壇)
34. 곡성 오지리 이덕암(李德巖) 원지제단(院址祭
壇)
35. 곡성 오지리 김재규(金材圭) 정려비(旌閭碑)
36. 곡성 오지리 안갑순(安甲淳) 효행비(孝行碑)
37. 곡성 오지리 홍종협(洪鍾協) 효행비
38. 곡성 오지리 열부김씨(烈婦金氏) 효행비
39. 곡성 오지리 안규선(安圭善) 공적비(功蹟碑)
40. 곡성 오지리 안제원(安濟遠) 묘비
41. 곡성 오지리 숙인(淑人) 탐진최씨(耽津崔氏) 
묘비

Ⅷ. 곡성 오산면
1. 곡성 가곡리 김노숙(金魯淑) 정려비
2. 곡성 단사리 신사선(辛泗善) 교사비
3. 곡성 봉동리 홍정주(洪鼎周) 영세불망비
4. 곡성 봉동리 민철호(閔喆鎬) 영사비
5. 곡성 봉동리 이현영(李顯永) 애휼비
6. 곡성 봉동리 임홍준(任弘準) 영사비
7. 곡성 봉동리 정대방(鄭大防) 유적비
8. 곡성 봉동리 정봉현(鄭鳳鉉) 묘비
9. 곡성 선세리 이승희(李承熙) 묘비
10. 곡성 선세리 고재경(高在慶) 학적비
11. 곡성 선세리 김상근(金相根) 묘비
12. 곡성 선세리 신수동(辛壽童) 기념비
13. 곡성 연화리 허서(許瑞) 정려비
14. 곡성 청단리 정화석(鄭華錫) 영세불망비
15. 곡성 청단리 이몽득(李夢得) 묘비
16. 곡성 청단리 김재봉(金在琫) 묘비
17. 곡성 청단리 김만전(金萬全) 묘비

Ⅸ. 곡성 옥과면 
1. 곡성 옥과리 조인영(趙寅永) 불망비(不忘碑)
2. 곡성 옥과리 서기순(徐箕淳) 영사비(永思碑)
3. 곡성 옥과리 이유원(李裕元) 영사비(永思碑)
4. 곡성 옥과리 이돈상(李敦相) 불망비
5. 곡성 옥과리 신혼(申混) 청덕선정비
6. 곡성 옥과리 이동직(李東稷) 선정비
7. 곡성 옥과리 이규헌(李奎憲) 영세불망비
8. 곡성 옥과리 홍희철(洪羲喆) 거사비
9. 곡성 옥과리 홍진연(洪晉淵) 거사비
10. 곡성 옥과리 최원(崔瑗) 영사비
11. 곡성 옥과리 정세창(鄭世昌) 영사비
12. 곡성 옥과리 윤회선(尹會善) 선정비
13. 곡성 옥과리 정화석(鄭華錫) 영사비
14. 곡성 옥과리 정화석(鄭華錫) 휼민영사비(恤民
永思碑)
15. 곡성 옥과리 김도근(金度根) 영사비
16. 곡성 옥과리 박제만(朴齊萬) 영사비(永思碑)
17. 곡성 옥과리 민철호(閔哲鎬) 영사비(永思碑)
18. 곡성 옥과리 문익준(文益晙) 선정비(善政碑)
19. 곡성 옥과리 신득홍(申得洪) 청덕선정비(淸德
善政碑)
20. 곡성 옥과리 신이정(愼爾定) 거사비(去思碑)
21. 곡성 옥과리 이흥발(李興浡) 흥학비(興學碑)
22. 곡성 옥과리 신익(申瀷) 흥학비(興學碑)
23.곡성 옥과리 이종휘(李種徽) 흥학비(興學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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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곡성 옥과리 위백규(魏伯珪) 거사비(去思碑)
25. 곡성 옥과리 최원(崔瑗) 흥학비(興學碑)
26. 곡성 옥과리 윤회선(尹會善) 흥학비(興學碑) 
27.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보수서재복원비(玉果鄕
校補修西齋復元碑)
28.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 위성계원(衛聖契員)
29.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위성계기적비(玉果鄕校
衛聖契記蹟碑)
30.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중수기실비(玉果鄕校重
修記實碑)
31.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중수기념비(玉果鄕校重
修紀念碑)
32.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대성전중건비(玉果鄕校
大成殿重建碑)
33.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명륜당중건비(玉果鄕校
明倫堂重建碑)
34. 곡성 옥과리 옥과향교관리사복원비(玉果鄕校
管理舍復元碑)
35. 곡성 옥과리 고광표(高光彪) 기적비(紀績碑)
36. 곡성 옥과리 서기남노인회창설기념비(徐起南
老人會創設紀念碑)
37. 곡성 옥과리 이수형(李洙炯) 영사불망비(永思
不忘碑)
38. 곡성 옥과리 나공홍(羅弘準) 선적비(善績碑)
39. 곡성 옥과리 정득채(鄭得采) 공적비(功績碑)
40. 곡성 소룡리 이용엽(李容曄) 효행비(孝行碑)
41. 곡성 소룡리 이희선(李喜善) 효행비(孝行碑)
42. 곡성 소룡리 서상종(徐相宗) 효적비(孝蹟碑)
43. 곡성 소룡리 김명수(金明洙) 송덕비(頌德碑)
44. 곡성 수리 김덕선 효자비(金德善)孝子碑)
45. 곡성 수리 이용희(李鎔憙) 공적비(功績碑)
46. 곡성 율사리 지응현(池應鉉) 기념비
47. 곡성 주산리 이용희(李鎔憙) 공적비(功績碑)
48. 곡성 주산리 박동호(朴東浩) 송덕비(頌德碑) 
49. 곡성 죽림리 이찬원(李纘遠) 유적비(遺蹟碑)
50. 곡성 죽림리 김몽해(金夢愛) 처 김해김씨(金
海金氏) 정려비
51. 곡성 합강리 소남중(氏南中) 효열비(孝烈碑)
52. 곡성 합강리 고령신씨(高靈申氏) 공적비(功績
碑)
53. 곡성 합강리 박현종(朴炫從) 교육공적비(敎育
長功績碑)
54. 곡성 합강리 방진조(房眞祚) 공로비(功勞碑)
55. 곡성 황산리 조병은(曺秉殷) 시혜비(施惠碑)
56. 곡성 황산리 김해김씨(金海金氏) 비
57. 곡성 황산리 조병은 묘비

58. 곡성 황산리 장두현(張斗鉉) 정려비

Ⅹ. 곡성 입면    
1. 곡성 만수리 경주김씨(慶州金氏) 기적비(紀蹟
碑) 
2. 곡성 매월리 김상필(金相弼) 불망비
3. 곡성 매월리 오홍영(吳洪泳) 시혜비(施惠碑)
4. 곡성 매월리 전주이씨(全州李氏) 표리비(表里
碑)
5. 곡성군 매월리 옥천조씨(玉川趙氏) 효열비
6. 곡성 매월리 문현모(文顯模)공적비
7. 곡성 매월리 강문영(姜文永) 선덕비(善德碑)
8. 곡성 삼오리 오봉사(梧峰祠) 동의계(同義契) 기
실비(紀實碑)
9. 곡성 삼오리 박언배(朴堰培)·완산이씨(完山李
氏) 정려비
10. 곡성 삼오리 박언배(朴堰培)·열부 완산(完山)
이씨 사적비
11. 곡성 삼오리 박연(朴堧) 행적비
12. 곡성 삼오리 오봉사(梧峰祠) 동의계(同義契) 
중수비
13. 곡성 제월리 심씨4선생(沈氏四先生) 조두(俎
豆) 유허비
14. 곡성 서봉리 강원형(姜元馨) 교육 불망비
15. 곡성 서봉리 최해규(崔海珪) 기적비
16. 곡성 서봉리 박준필(朴準弼) 효자 사적비
17. 곡성 서봉리 박익래(朴益來) 효자 기적비
18. 곡성 서봉리 박병윤(朴炳鈗) 기적비
19, 곡성 송전리 김우신(金禹信) 공적비
20. 곡성 송전리 연안이씨(延安李氏) 실적비
21. 곡성 송전리 의마총비(義馬塚碑)
22. 곡성 약천리 유인정씨(孺人鄭氏) 효열비 
22. 곡성 약천리 함풍이씨(咸豐李氏) 효열려
23. 곡성 약천리 서계단 공적비
24. 곡성 약천리 문현식 공적비
25. 곡성 입석리 입석십일노회(立石十一老會) 유
적비
26. 곡성 입석리 신익(申忄翼) 선정비
27. 곡성 입석리 신언승(申彦繩) 기적비
28. 곡성 입석리 신원균(申源均) 학행비(學行碑)
29. 곡성 입석리 신채균(申采均) 효행비
30. 곡성 입석리 신언준(申彦準) 기적비
31. 곡성 창정리 김찬식(金燦植) 송덕비
32. 곡성 창정리 양경순(梁景淳) 기행비

Ⅺ. 곡성 죽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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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성 당동리 강릉유씨(江陵劉氏) 효열비
2. 곡성 당동리 남궁침(南宮忱) 소해설창선정비
3. 곡성 당동리 박규백(朴奎白) 시혜비
4. 곡성 당동리 이기춘(李起春) 공덕비
5. 곡성 당동리 창녕조씨(昌寧曹氏) 효열비
6. 곡성 동계리 박문옥(朴文玉) 유허비
7. 곡성 동계리 박병현(朴炳現) 기적비
8. 곡성 동계리 봉황대(鳳凰臺) 암각
9. 곡성 동계리 이기의(李其義) 영영불망비
10. 곡성 동계리 정삼품이종익(李鐘翊) 애휼불망
비
11. 곡성 동계리 진주강씨(晋州姜氏) 정려기적비
12. 곡성 동계리 진주강씨(晉州姜氏) 효열복호문
13. 곡성 동계리 참봉이종익(李鐘翊) 애휼불망비
14. 곡성 봉정리 단산정사(丹山精舍) 기념비
15. 곡성 봉정리 옥천조씨(玉川趙氏) 효열비
16. 곡성 봉정리 유지순(柳志淳) 유혜비
17. 곡성 봉정리 이삼순(李三順) 효행비
18. 곡성 봉정리 조언식(趙彦植) 유혜비
19. 곡성 봉정리 조원규(趙元奎) 송덕비
20. 곡성 봉정리 조익화(趙益華) 효적비
21. 곡성 봉정리 조인식(趙仁植) 유혜불망비
22. 곡성 봉정리 조학규(趙鶴奎) 기적비
23. 곡성 봉정리 청룡비원(靑龍碑園) 표석
24. 곡성 삼태리 박승팔(朴丞八) 기행비
25. 곡성 삼태리 신숭겸(申崇謙) 계마석
26. 곡성 삼태리 유태영(柳台永) 학행비
27. 곡성 신풍리 기봉진(奇鳳鎮) 기념비
28. 곡성 신풍리 기성연(奇成衍) 효행비
29. 곡성 신풍리 기성전헌성록(箕聖殿獻誠錄) 및 
내역비
30. 곡성 신풍리 기우정(奇宇正) 효행비

31. 곡성 신풍리 기택룡(奇澤龍) 유적비
32. 곡성 신풍리 김병수(金秉洙) 유혜불망비
33. 곡성 연화리 황병연(黃柄淵) 황창현(黃昌顯) 
정려비
34. 곡성 용정리 원주김씨(原州金氏) 효열비
35. 곡성 용정리 이희각(李熙覺) 추모비
36. 곡성 용정리 정일택(丁日宅) 시혜비
37. 곡성 용정리 한정리(韓鼎履) 기행비
38. 곡성 용정리 한정리(韓鼎履) 시혜비
39. 곡성 원달리 신석지(申鍚祉) 유세불망비
40. 곡성 원달리 신숭겸(申崇謙) 영적비
41. 곡성 원달리 의령남씨(宜寧南氏) 효열비
42. 곡성 원달리 태안사 광자대사(廣慈大師) 탑비
43. 곡성 원달리 태안사 금고
44. 곡성 원달리 태안사 동종
45. 곡성 원달리 태안사 수조
46. 곡성 원달리 태안사 신적인선사(新寂忍禪師) 
탑비
47. 곡성 원달리 태안사 적인선사(寂忍禪師) 탑비
48. 곡성 원달리 태안사 청동대바라
49. 곡성 유봉리 박재권(朴齊權) 영사비
50. 곡성 유봉리 이경호(李敬浩) 시혜비
51. 곡성 태평리 고령신씨(高靈申氏) 가계묘비
52. 곡성 태평리 김현수(金顯守) 장학공적비
53. 곡성 태평리 노임수(盧琳壽) 기적비
54. 곡성 태평리 신세순(申世淳) 묘비
55. 곡성 태평리 신정백(申正栢) 기적비
56. 곡성 태평리 오태근(吳泰根) 공적비
57. 곡성 태평리 이종안(李鍾安) 불망비
58. 곡성 태평리 조창제(趙昌濟) 기적비
59. 곡성 태평리 조춘제(趙春濟) 영모비

=================================================================================
4. 영광

Ⅰ. 영광 군남면
1. 영광 남창리 문채룡(文采龍) 효자각(孝子閣)
2. 영광 남창리 김우윤(金友尹) 묘비
3. 영광 남창리 김효검(金孝儉) 묘비 
4. 영광 남창리 이세형(李世亨) 묘비
5. 영광 대덕리 장몽수(張夢壽) 묘비 
6. 영광 대덕리 의령남씨(宜寧南氏) 기적비
7. 영광 대덕리 이종렬(李宗烈) 묘비
8. 영광 대덕리 김봉섭(金鳳燮) 식수기념비(植樹
記念碑)
9. 영광 도장리 장산사(長山祠) 묘정비

10. 영광 도장리 정원우(丁院宇) 유허비 
11. 영광 도장리 정재수(丁在秀) 모선기념비(慕先
紀念碑)
12. 영광 도장리 정달성(丁達聲)·정흥성(丁興聲) 
모선기념비(慕先記念碑) 
13. 영광 동간리 박묘임(朴妙任) 기행비
14. 영광 동간리 보촌서원(甫村書院) 묘정비
15. 영광 동간리 영성정씨(靈城丁氏) 효열비 
16. 영광 동간리 이병균 공적비
17. 영광 동월리 허관(許琯)·정태희(鄭泰熙) 구황
불망비(救荒不忘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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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광 동월리 가선대부 이공(李公) 묘비
19. 영광 동월리 통정대부 이공(李公) 묘비
20. 영광 동월리 절충장군 이공(李公) 묘비
21. 영광 동월리 이두인(李斗寅) 처 김씨(金氏) 효
열비
22. 영광 반안리 청주한씨(淸州韓氏) 남매(男妹) 
효열비
23. 영광 백양리 김선생(金先生) 기념비
24. 영광 백양리 이병수(李秉秀) 기념비
25. 영광 백양리 이병란(李秉蘭) 공적비
26. 영광 백양리 정치명(鄭致命) 묘비
27. 영광 백양리 정준(鄭遵) 묘비
28. 영광 백양리 정운백(鄭雲白) 묘비
29. 영광 백양리 정흠(鄭欽) 묘비
30. 영광 백양리 정운필(鄭雲弼) 묘비
31. 영광 백양리 양준기(梁俊起) 효행비
32. 영광 설매리 이산의문(李山義文) 묘비
33. 영광 설매리 이규섭(李奎燮) 송덕비
34. 영광 설매리 전주이씨(全州李氏) 행적비
35. 영광 설매리 청송심씨(靑松沈氏) 세장비
36. 영광 설매리 김상진(金相振) 유허비
37. 영광 설매리 김무홍(金武弘) 구제 불망비(救
濟不忘碑)
38. 영광 양덕리 곽영립(郭逞立) 묘비
39. 영광 양덕리 김상진(金相振) 묘비
40. 영광 양덕리 이복존(李馥存) 묘비
41. 영광 양덕리 행주은씨(幸州殷氏) 기적비
42. 영광 양덕리 김해김씨(金海金氏) 기적비
43. 영광 양덕리 황후창(察訪 黃厚昌) 묘비
44. 영광 용암리 조사욱(曺士旭) 구휼불망비(救恤
不忘碑)
45. 영광 용암리 강맹회(姜孟會) 묘비
46. 영광 용암리 영성정씨(靈城丁氏) 세장비(世葬
碑)
47. 영광 용암리 초은 정공(樵隱 丁公) 묘비
48. 영광 용암리 김삼일(金三逸) 묘비
49. 영광 월흥리 황기후(黃基垕) 효자비
50. 영광 월흥리 이광보(李光輔) 묘비

Ⅱ. 영광 군서면
1. 영광 남죽리 남정룡(南廷龍)·서교영(徐喬榮) 공
적비
2. 영광 남죽리 조희억(曺喜億)·조희양(曺喜陽) 구
황성적비(梂荒盛蹟碑)
3. 영광 남죽리 김응성(金應聲) 묘비
4. 영광 남죽리 김상술(金商述) 묘비

5. 영광 남죽리 박환(朴懽) 묘비
6. 영광 남죽리 박재형(朴載瑩) 묘비
7. 영광 남죽리 성웅재(省雄載)·신원추(愼元秋) 추
모비
8. 영광 남죽리 석조미륵불당(石造彌勒佛堂)
9. 영광 덕산리 정태원(鄭太源) 효행비
10. 영광 덕산리 장수황씨(長水黃氏) 효열비
11. 영광 만덕리 김의남(金義南) 묘비
12. 영광 만금리 송촌사(松村祠) 유허비
13. 영광 만금리 김태성(金台成) 공적비
14. 영광 보라리 이은(李誾) 유허비
15. 영광 송학리 남경룡(南涇龍) 묘비
16. 영광 송학리 서태호(徐泰浩) 묘비
17. 영광 송학리 허관(許瓘)·정태희(鄭泰熙) 구휼
(救恤)불망비

Ⅲ. 영광 대마면 
1. 영광 남산리 남강사(南岡祠) 유허비
2. 영광 복평리 전주이씨(全州李氏) 효열각
3. 영광 복평리 정계원(鄭桂源) 기념비
4. 영광 성산리 이강렬(李康烈) 기념비
5. 영광 성산리 당산석(堂山石) 명문(銘文)
6. 영광 성산리 이모(李某) 기념비
7. 영광 성산리 신동진(申東震) 공덕비
8. 영광 송죽리 진주정씨(晉州鄭氏) 열행비각(烈
行碑閣)
9. 영광 송죽리 이만영(李萬榮) 묘갈 
10. 영광 송죽리 이옥(李玉) 묘갈
11. 영광 송죽리 이경(李璥) 묘표(墓表)
12. 영광 송죽리 이광(李珖) 묘갈
13. 영광 송죽리 진주소씨(晉州蘇氏) 묘표
14. 영광 송죽리 이석(李碩) 백자철화(白磁鐵畵) 
묘지석
15. 영광 원흥리 박재엽(朴在燁) 효적비
16. 영광 원흥리 영성정씨(靈城丁氏) 효열비
17. 영광 원흥리 밀양박씨(密陽朴氏) 정렬각(旌烈
閣) 
18. 영광 원흥리 삼효려(三孝閭)
19. 영광 원흥리 김석찬(金錫粲) 정려각
20. 영광 원흥리 정박(鄭博) 묘갈명
21. 영광 원흥리 정우현(鄭又玄) 묘표
22. 영광 원흥리 정휴탁(鄭休倬) 기적비
23. 영광 월산리 이강렬(李康烈) 공덕비
24. 영광 홍교리 윤면동(尹冕東) 불망비
25. 영광 홍교리 도로수성기(道路遂成記)
26. 영광 홍교리 이득강(李得江) 유애비(遺愛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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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광 화평리 김용구(金容球) 묘갈

Ⅳ. 영광 묘량면
1. 영광 덕흥리 전주이씨(全州李氏) 세단비(世壇
碑)
2. 영광 덕흥리 이희존(李禧存) 묘비
3. 영광 삼학리 김종현(金宗玄) 삼강비(三綱碑)
4. 영광 삼학리 가선대부김공지묘(嘉善大夫金公之
墓)
5. 영광 삼학리 김재창(金在暢) 묘비
6. 영광 삼학리 강극양(姜克讓) 유허비
7. 영광 삼효리 이장영(李長榮) 묘비-구신비
8. 영광 삼효리 오선경(吳先敬) 묘비-구신비
9. 영광 삼효리 오보(吳堡) 묘비
10.영광 삼효리 서흥이씨(瑞興李氏) 묘비
11. 영광 신천리 이홍종(李洪鍾) 묘비
12. 영광 신천리 이극승(李克承) 묘비
13. 영광 신천리 이학(李鶴) 묘비
14. 영광 영양리 이응종(李應鍾) 묘비
15. 영광 영양리 이극조(李克操) 묘비
16. 영광 영양리 이의갑(李義甲) 묘비
17. 영광 영양리 정학서(丁學瑞) 정려(旌閭)
18. 영광 영양리 이상호(李相虎) 정려문(旌閭門) 
부조묘(不祧廟)
19. 영광 영양리 이복원(李馥遠) 신도비
20. 영광 영양리 이홍종(李洪鍾) 실적비
21. 영광 영양리 정보현(丁補鉉) 묘비
22. 영광 영양리 정학서(丁學瑞) 묘비
23. 영광 영양리 정창현(丁昌鉉) 묘비
24. 영광 영양리 이세원(李世元) 묘비-신구비
25. 영광 영양리 이상호(李相虎) 묘비
26. 영광 영양리 이탄(李坦) 묘비
27. 영광 영양리 묘장서원(畝長書院) 묘정비
28. 영광 영양리 무장영당사우기(畝長影堂祠宇記)
29. 영광 월암리 김종현(金宗玄) 정려기
30. 영광 월암리 장성서씨(長城徐氏) 행적비
31. 영광 월암리 김희주(金禧周) 묘비

Ⅴ. 영광 백수읍

1. 영광 길용리 대각터
2. 영광 길용리 만고일월비(萬古日月碑)
3. 영광 길용리 대각탑(大覺塔)
4. 영광 논산리 경주최씨(慶州崔氏) 효열비(孝烈
碑)
5. 영광 논산리 장필종(張弼宗)효자비

6. 영광 논산리 대한민국어린이헌장
7. 영광 논산리 세종대왕상
8. 영광 논산리 국민교육헌장
9. 영광 논산리 이순신장군상
10. 영광 논산리 정의명(鄭義鳴)묘비
11. 영광 대신리 척강재(陟降齋)
12. 영광 대신리 4열부도해순절소(四烈婦蹈海殉節
所)
13. 영광 대신리 삼강문편액(三綱門)
14. 영광 대신리 박유정(朴由精) 명정액(命㫌額)
15. 영광 대신리 박효형(朴孝亨) 명정액(命㫌額)
16. 영광 대신리 전주이씨(全州李氏) 명정액(命㫌
額)
17. 영광 대신리 모열사(慕㤠祠)사적비(事蹟碑)
18. 영광 대신리 정씨8열부도해순절소(鄭氏八烈婦
蹈海殉節所)
19. 영광 대신리 열부박씨순절소(烈婦朴氏殉節所)
20. 영광 대신리 팔열부도해순절소(八烈婦蹈海殉
節所)
21. 영광 대신리 삼강정려기(三剛旌閭記)
22. 영광 대신리 함양박씨(咸陽朴氏) 사적비(三世事
蹟碑)
23. 영광 상사리 권농단(勸農壇)
24. 영광 상사리 장덕춘(張德春) 실적비(實蹟碑)
25. 영광 약수리 정광정(鄭光廷) 묘갈
26. 영광 약수리 정충건(鄭忠謇) 묘비
27. 영광 약수리 정호선(鄭好善) 묘비
28. 영광 약수리 정홍연(鄭弘衍) 묘비
29. 영광 장산리 김해김씨(金海金氏) 세장비(世葬
碑)
30. 영광 지산리 김해김씨(金海金氏) 삼강문(三綱
門)
31. 영광 지산리 진주강씨(晉州姜氏) 표려기(表閭
記) 
32. 영광 지산리 김일손(金馹孫) 기실(紀實) 
33. 영광 지산리 김권명(金權明) 표려기(表閭記) 
34. 영광 지산리 정홍연(鄭弘衍) 추모비(追慕碑)
35. 영광 지산리 정홍연(鄭弘衍) 연정 중건기념비
(蓮亭重建紀念碑)
36. 영광 천정리 김순병(金順炳) 구휼비(救恤碑)
37. 영광 천정리 김성하(金成河) 유지비(遺址碑)
38. 영광 천정리 김환기(金煥基) 구휼비(救䘏碑)
39. 영광 천정리 김재덕(金在德) 공적비(功績碑)
40. 영광 학산리 밀양박씨(密陽朴氏) 세장비(世葬
碑)
41. 영광 학산리 박성은(朴聖隱)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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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영광 법성면

1. 영광 대덕리 충혼비(忠魂碑)
2. 영광 대덕리 이영계(李榮桂) 기념비(記念碑)
3. 영광 덕흥리 김해김씨(金海金氏) 묘비
4.  영광 법성리 연우교정초동판(蓮牛橋定礎銅版)
5. 영광 법성리 충혼비(忠魂碑) 
6. 영광 법성리 박균상(朴均相) 위령비(慰靈碑)
7. 영광 법성리 백인기(白印基) 충용비(忠勇碑)
8. 영광 신장리 한광윤(韓光胤) 묘비
9. 영광 신장리 한광윤(韓光胤) 신도비
10. 영광 용덕리 제주양씨5세사단(濟州梁氏五世
祀壇)
11. 영광 용덕리 이천서씨(利川徐氏) 효열비
12. 영광 용덕리 양달려(梁達麗) 정려액(旌閭額)
13. 영광 용덕리 이천서씨(利川徐氏) 정려액(旌閭
額)
14. 영광 용덕리 양희성(梁熙聖) 공적비
15. 영광 용덕리 전주이씨(全州李氏) 세천비(派世
阡)
16. 영광 용덕리 이수한(李秀漢) 묘비
17. 영광 입암리 하이구(河以九) 명정액(命旌額)
18. 영광 입암리 하씨선효장후(河氏先孝狀後)
19. 영광 입암리 하시형(河時亨) 유적비(遺蹟碑)
20. 영광 입암리 매향비(埋香碑)
21. 영광 입암리 박장복(朴章福)공적비
22. 영광 진내리 진성(鎭城) 마을비
23. 영광 진내리 박경삼(朴景三) 비
24. 영광 진내리 부용교(芙蓉橋)
25. 영광 진내리 김윤권(金潤權)공적비
26. 영광 진내리 홍대항(洪大恒)선정비
27. 영광 진내리 축성5백주년기념(築城五百周年
紀念)석
28. 영광 진내리 유성태(柳聖台)선정비
29. 영광 진내리 이항곤(李恒坤)불망비
30. 영광 진내리 정기세(鄭基世)불망비
33. 영광 진내리 이용주(李容柱)불망비
34. 영광 진내리 박원양(朴元陽) 선정비
35. 영광 진내리 이장한(李章漢) 선정비
36. 영광 진내리 박규희(朴珪凞)선정비
37. 영광 진내리 류석규(侯錫圭)불망비
38. 영광 진내리 박경원(朴璟遠) 공적불망비
39. 영광 진내리 석조미륵불(石造彌勒佛)
40. 영광 진내리 법성진성(法聖鎭城) 각자석(刻字
石)

Ⅶ. 영광 불갑면
1. 영광 금계리 강오복(姜五福) 유허비
2. 영광 금계리 김동광(金東光) 수도비(隨道碑)
3. 영광 금계리 강시열(姜時說) 묘비
4. 영광 금계리 강극검(姜克儉) 묘비
5. 영광 녹산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삼강여사실기
(三綱閭事實記)
6. 영광 녹산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삼강칠려비(三
綱七閭碑)
7. 영광 녹산리 광산정씨(光山鄭氏) 열효기적비
(烈孝紀蹟碑)
8. 영광 녹산리 인산사(茵山祠) 묘정비 
9. 영광 녹산리 류홍석(柳弘錫) 묘비 
10. 영광 녹산리 류홍석(柳弘錫) 중수비 
11. 영광 녹산리 류오(柳壕) 묘비 
12. 영광 녹산리 류영세(柳榮世) 묘비 
13. 영광 녹산리 류승세(柳承世) 묘비 
14. 영광 녹산리 류홍망(柳弘望) 묘갈명
15. 영광 녹산리 류여(柳洳) 유허비
16. 영광 녹산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세장원비(世
葬原碑)
17. 영광 모악리 강락(姜洛) 묘비
18. 영광 모악리 영산김씨(永山金氏) 세장비 
19. 영광 방마리 강백수(姜白秀) 묘비 
20. 영광 부춘리 정본수(丁本秀) 시은 기념비(施
恩 紀念碑)
21. 영광 부춘리 정영두(丁永斗) 유적비
22. 영광 블갑사 설두당대사(雪竇堂大師) 기념비
23. 영광 불갑사(佛甲寺) 자운지탑(慈雲之塔)
24. 영광 불갑사 처묵대사(處墨大師) 부도
25. 영광 불갑사 卍자명(卍字銘) 부도 
26. 영광 불갑사 서산탑(西山塔)
27. 영광 불갑사 00지탑 (00之塔)
28. 영광 불갑사 청봉당탑 (晴峰堂塔)
29. 영광 불갑사 설제대사(雪醍大師) 기념비 
30. 영광 불갑사 박흥식(朴興植) 기념비
31. 영광 불갑사 만암대종사(萬菴大宗師) 사리탑
비 
32. 영광 불갑사 김상기(金商基) 공덕비
33. 영광 불갑사 각진국사비(覺眞國師碑)
34. 영광 불갑사 강희 45년(康熙四十五年) 명(銘) 
동종 
35. 영광 불갑사 괘불지주(掛佛支柱)
36. 영광 생곡리 정제원(丁濟源) 묘비 
37. 영광 생곡리 정세광(丁世光) 묘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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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영광 생곡리 정건(丁鍵) 묘비
39. 영광 생곡리 정숙(丁淑) 묘비 
40. 영광 생곡리 정명원(丁名遠) 묘비
41. 영광 생곡리 목천전씨(睦川田氏) 묘비 
42. 영광 생곡리 정인(丁寅) 신단비(神壇碑)
43. 영광 생곡리 정극근(丁克勤) 묘비 
44. 영광 쌍운리 진주강씨 3세(晉州姜氏 三世) 기
적비 
45. 영광 쌍운리 강길원(姜吉遠) 기적비 
46. 영광 쌍운리 함평이씨(咸平李氏) 효열비
47. 영광 쌍운리 강항(姜沆) 신도비 
48. 영광 쌍운리 강항(姜沆) 중수비 
49. 영광 쌍운리 강항(姜沆) 구 묘비 
50. 영광 쌍운리 강시만(姜時萬) 묘비 
51. 영광 쌍운리 강익주(姜翊周) 묘비 
52. 영광 쌍운리 강인저(姜麟著) 묘비 
53. 영광 쌍운리 영산김씨(永山金氏) 삼강실적비
(三綱實蹟碑)
54. 영광 쌍운리 보인당(輔仁堂) 중건비
55. 영광 쌍운리 강이태(姜以泰) 묘비 
56. 영광 안맹리 허관(許琯)·정태희(鄭泰熙) 진휼
(賑恤) 불망비
57. 영광 안맹리 강항(姜沆) 맹자정(孟子亭) 기적
비
58. 영광 안맹리 광주이씨(廣州李氏) 세장원비(世
葬原碑)
59. 영광 안맹리 류익겸(柳益謙) 중수비
60. 영광 안맹리 류오(柳澳) 묘비
61. 영광 안맹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세장원비(世
葬原)
62. 영광 우곡리 무령정씨(武寧丁氏) 묘비
63. 영광 우곡리 김영(金嶸) 묘비 
64. 영광 우곡리 김인흡(金仁洽) 묘비 
65. 영광 응봉리 정난수(丁蘭秀) 기적비 
66. 영광 응봉리 정희열(丁希說) 묘비 
67. 영광 응봉리 정해원(丁海源) 묘비 
68. 영광 응봉리 정이현(丁彛鉉) 묘비
69. 영광 응봉리 정기(丁琦) 묘비
70. 영광 응봉리 정치형(丁致亨) 묘비 
71. 영광 자비리 김경(金瓊) 신도비 
72. 영광 자비리 김선손(金善孫) 묘비

Ⅷ. 영광 염산면
1. 영광 김해김씨(金海金氏) 여각(閭閣)
2. 영광 봉남리 밀양박씨(密陽朴氏) 정려비
3. 영광 봉남리 정태수(丁泰秀) 묘비

4. 영광 봉남리 정영필(丁永弼) 묘비
5. 영광 상계리 김횡(金鈜) 묘비
6. 영광 상계리 고흥류씨(高興柳氏) 실적비
7. 영광 상계리 모대연(牟大演) 묘비
8. 영광 송암리 박보혁(朴寶爀) 묘비
9. 영광 송암리 박동식(朴東植) 묘비
10. 영광 야월리 조강환(曺康煥) 불망비
11. 영광 오동리 진주강씨(晉州姜氏) 세장산비(世
葬山碑)
12. 영광 옥실리 한만백(韓萬伯) 유허비
13. 영광 옥실리 전주이씨(全州李氏)  실적비
14. 영광 옥실리 임응훈(林應薰) 묘비
15. 영광 옥실리 청주한씨(淸州韓氏) 효열비
16. 영광 옥실리 한만백(韓萬伯) 묘비
17. 영광 옥실리 임진호(林晉鎬) 묘비
18. 영광 옥실리 진주강씨(晉州姜氏) 묘비
19. 영광 옥실리 임한모(林漢模) 공적비
20. 영광 축동리 광산정씨(光山鄭氏) 열행비

Ⅸ. 영광 영광읍
1. 영광 계송리 정수(丁需) 묘비
2. 영광 계송리 계송서원(桂松書院) 묘정비
3. 영광 계송리 계송서원(桂松書院)기념비록(紀念
碑錄)
4. 영광 계송리 정길현(丁吉鉉) 기적비
5. 영광 계송리 정학수(丁學秀) 유적비
6. 영광 계송리 정재수(丁在秀) 기적비
7. 영광 계송리 정흥성(丁興聲) 기공비(紀功碑) 
8. 영광 계송리 정병초(丁炳初) 불망비
9. 영광 계송리 정병립(丁炳立)·정병락(丁炳立) 기
적비(記蹟碑) 
10. 영광 계송리 정인우(丁仁祐) 묘비
11. 영광 계송리 신극용(辛克庸) 흥학기념비
12. 영광 계송리 정영희(丁永熺) 묘비
13. 영광 교리 영광향교(靈光鄕校) 중수비(重修碑)
14. 영광 교리 영광향교(靈光鄕校) 문묘비(文廟碑)
15. 영광 교리 이거사(李居士) 모성비(慕聖碑)
16. 영광 남천리 이화삼(李化三) 추모비
17. 영광 남천리 이현익(李玄翼) 불망비
18. 영광 남천리 이호철(李鎬喆) 선정비
19. 영광 남천리 이만직(李萬稙) 선정비
20. 영광 남천리 민치헌(閔致憲) 선정비
21. 영광 남천리 윤주영(尹冑榮) 선정비
22. 영광 남천리 이관(李瓘) 선정비
23. 영광 남천리 원두표(元斗杓) 유애비(遺愛碑)
24. 영광 남천리 이제형(李齊衡) 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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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광 남천리 조산비(造山碑)
26. 영광 남천리 윤자덕(尹滋悳) 불망비  
27. 영광 남천리 이후선(李後善) 불망비
28. 영광 남천리 정건조(鄭健朝) 불망비
29. 영광 남천리 남정룡(鄭健朝 선정비
30. 영광 남천리 이근호(李根澔) 선정비
31. 영광 남천리 이인영(李仁英) 추도비
32. 영광 남천리 김문수 공덕비
33. 영광 남천리 임호(林濩) 거사비
34. 영광 남천리 신태관(申泰寬) 선정비
35. 영광 남천리 조병연(曺秉然) 중수기념비
36. 영광 남천리 허관(許琯) 구휼기념비
37. 영광 남천리 허관(許琯) 애인구휼비
38. 영광 남천리 정재수(丁在受) 불망비
39. 영광 남천리 황덕환(黃德煥) 추모비
40. 영광 단주리 김효중(金效重) 묘비
41. 영광 단주리 김석헌(金錫憲) 묘비
42. 영광 단주리 김석헌(金錫憲) 불망비
43. 영광 무령리 허관(許琯) 공적비
44. 영광 송림리 김종진(金綜振) 묘비
45. 영광 송림리 김윤경(金允敬) 묘비
46. 영광 송림리 김하신(金河臣) 묘비
47. 영광 송림리 김항태(金恒泰) 묘비
48. 영광 송림리 김시구(金時九) 정려비
49. 영광 송림리 송림사(松林祠) 묘정비(廟庭碑)
50. 영광 송림리 김시구(金時九) 묘비
51. 영광 우평리 오명열(吳命說) 유허비
52. 영광 월평리 김해(金該) 묘비
53. 영광 월평리 김연(金衍) 묘비
54. 영광 월평리 김용(金龍) 묘비
55. 영광 월평리 무령서원(武靈書院) 중건기념비
(重建紀念碑)
56. 영광 월평리 무령서원비(武靈書院碑)
57. 영광 월평리 기천사본손성조록(岐川祠本孫誠
助錄)
58. 영광 학정리 이흥사(驪興祠) 묘정비
59. 영광 학정리 이흥사(驪興祠) 환경정화비(環境
淨化碑)
60. 영광 학정리 강학손(姜學孫) 유적비
61. 영광 학정리 강대식(姜大湜) 기공비
62. 영광 학정리 강대흥(姜大興) 기공비
63. 영광 학정리 강영수(姜永壽) 묘비
64. 영광 학정리 강학손(姜學孫) 묘비-구신비
65. 영광 학정리 강흔수(姜欣壽) 묘비
66. 영광 학정리 강극공(姜克恭) 묘비
67. 영광 학정리 강극효(姜克孝) 묘비

68 영광 학정리 강임(姜臨) 묘비
69. 영광 학정리 강태(姜泰) 효자비

Ⅹ. 영광 홍농읍

1. 영광 단덕리 최만영(崔萬榮)외 정려비
2. 영광 화천리 이갑우(李甲宇)비 
3. 영광 단덕리 이기숙(李起淑)불망비 
4. 영광 단덕리 조희경(曺喜暻)조희양(曺喜陽)진휼
비
5. 영광 단덕리 최문세(崔文稅)묘비
6. 영광 단덕리 경수재(敬守齋)
7. 영광 단덕리 김여의(金麗儀)묘비
8. 영광 단덕리 이교의(李敎儀) 묘갈명
9. 영광 성산리 이란(李灤) 묘표석
10. 영광 성산리 이중관(李中觀)묘
11. 영광 성산리 이란(李灤)묘갈명
12. 영광 성산리 이란(李灤)사적비
13. 영광 성산리 원주김씨(原州金氏)묘표
14. 영광 신석리 김해김씨(金海金氏) 정려비
15. 영광 신석리 류화문(劉華問) 정려비
16. 영광 신석리 광산김씨(光山金氏) 효열비
17. 영광 신석리 효자 김현원(金鉉源) 김종원(金
宗源) 비
18. 영광 신석리 김현원(金鉉源) 정려액
19. 영광 신석리 김종원(金宗源) 정려액
20. 영광 신석리 봉산이씨(鳳山李氏) 정려액
22. 영광 신석리 김봉규(金鳳奎) 묘비
23. 영광 월암리 이국손(李國孫)묘갈명
24. 영광 월암리 입덕문기(入德門記)
25. 영광 월암리 이승달(李承達) 강학비
26. 영광 월암리 유왕천(儒旺泉)
27. 영광 월암리 단기강산 한선일월(壇箕江山 韓
鮮日月)
28. 영광 월암리 덕필유린 도불추지(德必有隣 道
不墜地)
29. 영광 월암리 이승달(李承達) 묘갈명
30. 영광 월암리 덕림사묘정비(德林祠廟庭碑)
31. 영광 월암리 덕림사원(德林祠院) 창설기성비
(創設紀誠碑)
32. 영광 월암리 이화장계안서(李花庄契案序)
33. 영광 월암리 전주이씨(全州李氏) 삼강실적비
(三綱實蹟碑)
34. 영광 칠곡리 우병기(禹炳基) 기공비(紀功碑)
35. 영광 칠곡리 옥쇄주분 쇄락상신(玉碎珠噴 灑
落爽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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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광 칠곡리 원천명(源泉銘)
37. 영광 칠곡리 홍문폭포(虹門瀑布) 개발비(開發

碑)
38. 영광 칠곡리 홍문동천(虹門洞天)

====================================================================================

<금석문 조사 수량>
장성 11개면 400개
광주 5개구 600개
곡성 11개면 485개
영광 10개면 405개
※18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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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碑文)의 역사적 의미와 판독의 과제
 김은수(광주대학교 )

1. 우리나라 금석문의 의미

  금석문은 글자 그대로 금속(金屬)과 석류(石類)에다 새긴 글씨나 그림을 가리킨다. 이는 중
국 은(殷)나라 때부터 비롯된 청동기로 된 여러 가지 제기(祭器)의 명문(銘文)에서 발견되는 
글자의 형태나 문학적인 문구, 예술적인 양식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중
국에서는 금문(金文)이 앞서고 석문(石文)이 이를 뒤따르며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동
기 시대에 문자를 사용한 금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1) 다만 고대의 금석문은 광개토왕릉비‧
진흥왕순수비 같은 석문형식의 비문(碑文)으로, 선대의 높은 정신문화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광개토대왕비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비와 권률 장군의 행주대첩비는 우리 민족
의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정신문화의 정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면 역사기록의 새로운 하나의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금석문의 자료는 상당히 많지만, 보통 접할 수 있는 자료는 《황수영전집(황수영, 
혜안)》·《조선금석총람(조선총독부, 1919)》·《한국금석문대계(조동원, 원광대출판국)》·《한국금석전
문(허흥식, 아세아문화사)》·《한국불교통사(이능화, 대정7)》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료는 금문에 치우치고, 어떤 자료는 파편의 조형이나 문자의 예술적 
미학에 치우치고, 어떤 자료는 묘지(墓誌)같은 역사적 연대기의 치우치기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소략한 면이 있다. 물론 조선 전기까지는 비석의 수량이 얼
마 되지 않고, 또 많이 훼손되어버린 것도 많아서 아쉬운 점도 있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부터 
많이 세워진 비석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탁본이 되어 정리된 것들은 
대부분 조선전기까지의 자료들이고, 그 이후의 자료들은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석문은 어느 유형이든 한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고,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의미를 천
착해가는 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석의 의미를, 유협(劉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碑)라는 것은 ‘돋은다[埤]’는 뜻이다. 
옛날에 제왕(帝王)이 처음으로 호(號)를 기록하고 봉선(封禪)을 할 때에 돌을 세워 산 위에 도
드라지게 하였으므로 비(碑)라고 한 것이다.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엄산(弇山)의 바위에다 
사적(事跡)을 기록하였다고 하였고, 진시황은 역산(嶧山) 꼭대기에 명(銘)을 새겼는데, 이것이 
비석의 시초이다.”2)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선 임진왜란 이후로 많은 비석이 세워졌다. 지금은 좀 뜸해지고 있지만, 해방 
후에도 헤아릴 수 많이 불어났다. 그 중에는 오래 전에 비문을 받아 놓았다가, 후손들이 뒤늦

1)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4권/금석문조 284∼2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 劉勰云 碑者埤也 上古帝皇始號封禪 樹石埤岳 故曰碑 周穆紀跡于弇山之石 秦始刻銘于嶧山之嶺 此碑

之所從始也 (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卷之二, 瓊田花市編/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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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운 것들도 많다.
  문제는 근래 들어 비문의 판독과 번역 문제가 귀중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문자생활이 한
글전용으로 바꾸어지므로, 비문을 해독하고 번역할 만한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해놓고 관리를 했던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시골에 
남아 있는 후손들은 자연히 관심이 없어지고, 대대로 이어오던 문중의 사정이나 전통도 잊혀
져가고 있다. 비석인들 온전하겠는가? 

2. 비문 판독 어려움의 몇 가지 유형

(1) 한자는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한자는 한없이 만들어져 왔다. 한자는 한 글자가 하나의 문자인 동시에 하나의 단어가 된
다. 때문에, 하나의 한자가 생겨나는 것은 단어가 생성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영어나 한글과 
다른 한자의 특성이다. 영어의 알파벳이나 한글의 ㄱ ㄴ ㄷ, ㅏ ㅑ ㅓ 등은 음소(音素)일 뿐 
단어는 아니다. 영어나 한글은 알파벳이나 한글의 자모(字母)가, 서로 조합되어 새 단어가 생
성된다. 그런데 한자에서 새로운 단어는 새 글자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한자는 꾸준히 새로 
만들어져왔다. 
  중국 최초의 자전(字典)은 허신(許愼, ?∼?)이 한(漢)나라 초기인 서기 120년 경에 편집한 
설문해자(說文解字)이다. 설문해자에서 편집한 한자는 모두 9,353개다. 이것은 하나의 글자이
면서, 동시에 단어들이다. 또한 이 하나하나의 글자들은 다른 글자들과 조합하여 수많은 어휘
를 만들어낸다. 인류문화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단어가 필요하고, 때문에 한자는 불어날 수밖
에 없다. 
  그후에 중국에서는 양(梁)나라 때의 학자 고야왕(高野王)이 서기 543년에 자전(字典) 자휘
(字彙)를 편찬했는데, 모두 33,179자를 집성했다. 그리고 청(淸)나라서 1700년경에는 강희자전
(康熙字典)이 편찬하였는데, 여기에는 53,165자가 집성되었다. 그 이후에도 또 매우 많은 한자
가 불어났으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한데, 사실은 한자를 사용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두식 한자를 만들어 쓰고, 새 한자를 만들
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합리적인 의미를 구조적으로 
조합하면 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미
를 부여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는 이치와 같다. 조선 후기부터는 비문에서도 그러한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비문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또 판독의 어려움은, 한자는 고자(古字)·속자(俗子)·이체자(異體字)·간자(間字) 뿐만아니라, 행
서(行書)·초서(草書)·예서(隸書)·전서(篆書) 등이 쓰이기도 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물론 비문에 초서체가 쓰이는 예는 없지만, 비문 찬자(撰者)가 필기체[草書]로 쓴 것을 글씨
를 쓴 사람이 비문의 해서체로 전사(傳寫)하면서, 오류가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다.  

                



- 31 -

 [자료 1] (1859년 건립) 89. 압촌동 柳道長 묘비 1(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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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①三問許道義契當◎莊光授受之際弃官遯跡累徵不起松庵公被乙巳禍親族(廢錮)
②公南下光州韜光鏟彩與歸翁淸心堂講學論道世稱兩賢◎中廟戊辰考終□*2)(光州)
③柳等谷面水靜洞後麓癸坐配貞夫人光山李氏淸心堂調元女□*3)合封◎宣廟(朝李)
④栗谷白休庵疏伸松庵公于時公亦追◎贈戶參崇報之典可謂無憾矣上系有(若大)
⑤丞文簡文正貞愼溫精忠景公之銀署玉臺名公巨卿碩德輔弼下有若淑德六(有堂)
⑥竹軒花雪堂萬石君醉翁淸溪滄洲公之學行文章忠孝節義磊落相望世不乏(盡古)
⑦昔賢碩之贊述備矣玆不復焉歲己未四月三日十四世孫仁昊謹識十六世孫(在寬)
⑧謹書

※ 비석 원문 교감(校勘)
*1) 飛亭 - ‘琅玕’의 잘못된 표기이다. 유성원(柳誠源)의 호는 飛亭이 아니라 琅玕이다. 그러
나 혹시 飛亭이라는 호도 썼는지 모른다. 다만 확인할 수는 없다. 
*2) □ - ‘入+土’로 우리나라의 자전(字典),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물론 컴퓨터에도 없
는 글자이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 묘(墓)자의 의미로 쓰였는데, 유도장(柳道長)의 신비〈90압
촌동 柳道長 묘비〉(2,新碑)에서 보면, 그렇게 확인된다.  
*3) □ - *2)와 마찬가지이다.
  

[자료 2] (1979년 건립) 89. 압촌동 유사경(柳思敬) 묘비 (후면)

【후면】        
①時之選而如趙蒲渚翼申象村欽安隱峯邦俊其最也相尙以道義名節不屑於進取而惟以激濁
②揚淸振起士氣爲務又託甥館於朴晦齋光玉資益者多與金健齋千鎰高霽峰敬命氣義相許諸
③公之義勣盖多公規畫乙巳登文科除內資寺直長丙午陞典籍移禮曹佐郎未幾見罷盖時輩之
④不悅於己丑疏者忌而尼之也公自後絶跡世路惟與來學者講討經籍又設約里中倣呂氏藍田
⑤之制而條例詳密春秋讀法以風勵之一方多與起焉公篤於內行含恤於早孤而盡孝於事母持
⑥身淸儉視芬華若浼其爲學也準的於經子而希期乎古人嘗有詩曰有心扶道脉又曰事業期孔
⑦顔此可以見其志尙也惟兵燹之餘著述散佚無以盡考其蘊爲可慨也公卒以丁未十月五日距
⑧生◎明宗丙辰享年五十二葬建德山辰原從先兆也公之前後配曰陰城朴氏光州金氏男曰適
⑨進士無嗣曰述丁卯虜亂從金沙溪爲軍器有司曰逸曰适曰□*2)曰達主簿孫男宗起宗海宗翼宗
⑩星宗相宗美宗信宗傑女孫及曾不盡錄公之後孫零替墓闕顯刻且數百年論者慨之今其十一
⑪世孫在洙承厥先人志殫隻力成累世闕儀尤深痛公蹟未闡抱家傳遠來徵余辭余按其蹟有感

※ 비석 원문 교감(校勘)
*1) 午 - ‘子’가 잘못된 것이다. 병진년(1556)에 태어났으니, 21살이 되는 해는 丙午가 아니고 
‘丙子’가 된다. 
*2) □ - 비석 원문에는 ‘辵+艸+巽’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 자전(字典)·《강희자전(康熙字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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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컴퓨터에도 없는 글자이다. 이는 아들 이름으로 ‘향기로울 손(艸+巽)’으로 쓰고 싶은데, 
거기에 다른 아들의 이름(逸,适,達 등)과 맞추기 위하여, 거기에다 돌림자 격인 ‘辵’까지 추가
하여, 만든 글자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土에 점을 하나 찍는다든지, 士에 점을 두 개 찍는다든지, 복잡한 한자에서 획을 
줄여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의 글자를 벗어나서 글자를 쓰는 경우(서예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도, 이것이 비문에 쓰였을 경우는 판독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2) 비문이 전사(傳寫)되고, 각수(刻手)를 거치면서 생기는 오류(誤謬)
  비석이 세워지기까지는 몇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입비자(立碑者)가 찬자(撰者)을 찾아 비
문을 부탁한다. 다음 단계는 찬자의 비문을 서자(書者)를 찾아 비문을 쓰고, 서자(書者)가 쓴 
비문을 각수(刻手)에게 빗돌에 옮겨 새기도록 하여 비석을 세운다. 
  비문의 사실적 오류는 찬자(撰者)에게서 나타나고, 서자(書者)와 각수(刻手)를 거치는 과정에
서 전사(傳寫)의 과실로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비석의 건립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는데, 조
선초기까지는 거의 그러한 오류가 없는 줄로 안다. 그때는 비석을 세운다는 것이 거의 국가적 
행사였다. 식자들이 많고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없었
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부터 비를 세우는 일이 거의 일반화되면서, 가끔 그러한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료3]  (1988년 건립) 영광 송림사묘정비 (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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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松林祠廟庭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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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林祠廟庭碑 陰記   
①靈光治西松林里有祠巍然揭額曰松林祠卽慶州金公棄窩先生諱時九妥侑之所也先生以仁廟戊子
三月十五日生于松林里第沒後至正廟朝士林之尊慕猶不衰遂動
②議建祠而薦享如儀後以子觀松諱希訥孫崇慕諱允敬永慕諱允恪三先生追配于東西壁至高宗辛未
八子大同毁撤壬午旋有復設之綸音而因事力不逮未卽重刱抱至
③純宗紀元後戊戌始復其舊距今又爲三十八年矣風雨攸襲朽壞層鱗幾不可支子孫是憂合謀改築効
力恐後事不留滯不日而成謹案棄窩公字華卿其先李朝有諱棞*1)佐
④太祖策開國勳官左贊成封鷄林君諡齊肅公於公爲十一世祖也考碩河壽同知中樞公自幼性孝父母
有命奉承無違嘗遊果園見有紅柿落地取歸獻父母年二十母貞
⑤人朴氏得奇疾公背負避于他方醫藥祈禱靡不用極疾劇遂急還家竟遭大故其送終葬祭情禮備盡鄕
黨以褒聞公力止之高曾墓下公築舍而貧無以爲資夫人陳氏
⑥爲之斥賣嫁時資裝得買一區於時先構養親之舍使兄弟環居其傍日嘗聚會湛樂笑談常患堂上甘旨
未具夜則往捕首魚於昌浦而所獲每三尾而止有若神使然□*2)非異
⑦事耶時御史金相玉 聞而爲之啓問於朝時大人同樞公年未甚高而鰥居公自以爲爲子之供養雖盡誠
孝 終不及婦人之在傍也乃廣求溫良之婦爲大人莫愁庶母於此    

※ 비석 원문 교감(校勘)
  * 1) 棞 - 이는 잘못된 것으로 稛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2) □ - [宀 + 豆]로 새겼는데, 豈의 草書[필기체]를 잘못 이해하고 쓴 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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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1996년 건립) 129. 원산동 이선제(李先齊)신도비 (新碑,전면)
    ※ 원비문은 郭鍾錫이 써서 1897년에 세웠으나 李先齊 出生과 出仕 등의 
       착오로 1996년에 李家源의 비문으로 다시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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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광주 원산동 이선제(李先齊) 신도비
【전면】
篳門李先生神道碑銘 (頭篆)
光國佐理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世子左賓客
       贈資憲大夫吏曹判書藝文館大提學篳門先生神道碑銘 幷序
                             參贊   俛宇   郭鍾錫 謹撰
                             文正公 眉叟 許先生穆 集篆
①除*1)聖祖啓運英碩雲興贊成右文之治類多以經綸謨謀章翰詞頌假鳴於一時其能游心理域率履法
門循聖賢之塗轍而進則引君以當道退則倡學一方俾
②來者有司繼焉盖亦十不二三矣時則有若慶昌君篳門先生李公者庶乎爲先覺於草昧之世而不畔於
行藏之正其學足以有爲其功足以開後者乎先生
③諱先齊字家父篳門其號也其先新羅之金也至麗朝時有諱靖鄕貢進士光山李傳系而七傳而曰珣白
翰林以忠贈尙書左僕射是生奇丹陽府令贈密直副使生
④弘吉密直提學生日暎府使贈兵曹參判取長興魏氏平章事門下侍中种女密直副使草溪鄭允吉之女
以建文己巳生公于光之泥館山下幼而眉宇淸瀅神
⑤采照人寡言笑重作止儼乎有成人儀屆就傳*2)穎悟絶倫博經史通大義旣而歎曰人之性天也非學無
以知性知天不知性天無以爲人遂慨然有求道之志聞
⑥權陽村梅軒先生兄弟者邃於性理之學往傱之難疑講質渙然有得踐行冞篤而所造益精微蔚有斯文
之望莊憲王己亥對策選第一由翰苑玉署曆*3)敭淸華
⑦亞長銓曹賓客胄筵啓沃論思啓沃論思懇懇於出治之本嘗啓曰今之言者以富國强兵爲先務然此覇
政之餘習人君正心以正朝廷百官萬民則國安有不富兵安有
⑧不强又曰古者擇士入學學成然後論之論定然後官之今不擇賢否不論高下槩取功令文詞之末望其
謀國之無缺不亦難乎又言宜選有德之士置之儲宮
⑨與之起居出入如莊嶽之聽齊語則此宗社生靈無疆之福時上勵精圖治虛心采納眷注日深倚以公輔
繪公像於御屛以寵之甲辰遭外艱丙午居內憂時喪
⑩紀廢壞百日卽吉公獨行三年之制哀毁輸節情文兩至造主立祠一依於禮人多化之嘗爲藝文館提學
與鄭麟趾金銚等受命撰麗史錄光國勳封慶昌君退
⑪老于鄕上疏請陞光山爲州牧建喜慶堂選一鄕文學地望之士別爲儒籍以獎育之又立約于鄕倣藍田
遺意春秋會集而勸規之於是光之士皆敦尙經行民
⑫俗丕變爲湖南之純鄕享年八六而終葬于萬山洞亥原後贈吏曹判書藝文館大提學高霽峯先生敬命
以先生倡學之功嘗疏請陞聖廡而不報識者恨焉純
⑬廟庚申士林立祠于康津之秀巖以俎豆祀之子淸心堂調元玄孫履素齋仲虎來孫東巖潑南溪洁從享
焉其敎之垂于家者遠而不替德之入于人者久而不

※ 비석 원문 교감(校勘)
*1) 除 - 際의 草書[필기체]를 잘못 이해하고 쓴 글자이다. 
*2) 傳 - 傅를 잘못 이해하고 쓴 글자이다.
*3) 曆 - 歷을 잘못 이해하고 쓴 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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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1969년 건립) 93. 압촌동 유술(柳惠) 묘비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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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광주 압촌동 유혜(柳惠) 묘비

【후면】     
①公諱惠字仲順文化人高麗大丞公諱車達爲始譜之祖柳氏爲東方巨族名卿碩儒大不乏絶有諱
②亮號觀事洪武壬戌文甲科策◎太宗朝官至右議政諡忠景公寔爲沠祖也字諱漢生宗簿少尹相
③國河演撰墓誌子諱纁通政大夫天安郡守子諱道長號晩隱堂◎贈戶參居官尙廉事君竭忠褒賞
④甚多退寓南州◎御賜庄土子孫仍爲世居命其面曰柳等命其里曰柳谷事載三綱錄子諱子儀御*1)

④侮將軍子諱仁孫禦侮將軍子諱如岡官至通訓大夫司憲府監察殿中官鎭安縣監乃公之先考也
⑤妣羅州林氏承旨鵬女明宗丁未生公氣宇軒雅性度剛直理學明澈衆望甚厚蔭主*2)簿特除副護軍
⑥丙申十月十九日卒配咸陽朴氏進士命佑女有一男諱思敬號六月堂丙子進士乙巳文科吏曹佐
⑦郞召募兵馬以助討賊事載湖南擧義錄有文集孫諱適進士諱述號愛竹軒沙溪金公辟公以軍器
⑧有司收聚軍器到全州聞媾成扈送◎嶌*3)駕于礪山罷敀事載湖南節義錄諱逸諱适玄曾蕃不盡記
⑨墓前無石後孫慨歎者久矣宗孫在天今竪牲石用賁阡隧耳

※ 비석 원문 교감(校勘)
*1) 御 - ‘禦’의 잘못된 표기이다. 벼슬이름이 ‘禦侮將軍’이기 때문이다.
*2) 主 - ‘注’의 잘못된 표기이다. 벼슬 이름은 ‘注簿’이기 때문이다. 
*3) 嶌 - ‘嶌’는 섬(島)이라는 뜻으로 ‘鳳’의 잘못된 표기이다. ‘扈送◎嶌駕于礪山’의 문맥에서 
보면, 嶌駕는 ‘鳳駕’의 잘못된 표기이며, 鳳駕는 大駕·龍駕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5.광주 압촌동 유술(柳述)의 묘비〉에는 이러한 부분이 ‘扈送◎(宀+鳥)駕于礪山罷歸’로 나타
나는데, 똑 같은 오류이며,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료 6] (1978년 건립) 152. 광주 이장동 高由厚 묘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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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광주 이장동 고유후(高由厚) 묘비
    
  【후면】
①之才俊偉之氣一無所試用而天奪遽爾而痛此可以一臠而知全鼎也
②葬於樂勝右麓負亥原與夫人雙塋後三百餘年而始有石焉謹按高氏
③系耽羅顯於羅麗以檢校諱福林爲中祖三傳諱臣傳*1)以侍郞麗季仗節
④又三傳諱自儉生員訓導參◎中廟靖祉勳諱雲號霞川生進文佐郞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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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卯被斥諱孟英號霞軒進文副提學諱敬命號霽峰生進文參議壬辰立
⑥慬諡忠烈寔府君高曾祖若考妣蔚山金氏父副提學百鈞生五男府君
⑦序居四夫人瑞山柳氏父副正用進無子子伯兄進文縣令癸巳復讐立
⑧慬諡孝烈號隼峰諱從厚之次子諱傳*2)言字子代◎萬曆己丑生庚戌卒
【우면】 中祖三傳諱臣傅
①配廣州李氏父縣監泰男墓親兆下雙貶生一女無子子伯兄參奉諱傳*3)

②立之次子斗紀進蔭佐郞女適李榮仁佐郞公四男三女男可翼可寅進
③蔭縣監可謙可賓女尹橝進士郭齊恒進士白光瑚玄孫以下不盡錄

※ 비문 교감(校勘)
*1) 傳 - 傅의 잘못된 표기이다. 臣傅는 고경명의 광주 입향조(入鄕祖)인 자검(自儉, 고경명의 
고조)의 증조 이름이다. *2), *3)의 傳도 모두 마찬가지로 傅의 잘못된 표기이다. *2)는 종후
(從厚)의 차자(次子)가 傅言이요,  *3)은 종후의 장자(長子)가 傅立으로, ‘傅’자는 고종후의 아
들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3) 비문 해독의 오류를 없애기 위하여
  비문 자체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비석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에 마멸된 비문을 해독하
기는 어렵다. 때문에 탁본으로 남겨두고 이를 다시 활자화해서 보존한다고 하지만, 그 탁본이 
완전한 활자화가 되어서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장 완전
한 것은 탁본이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화 같은 과학적인 방법도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탁본의 완전한 판독으로, 영상 자료를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제
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래도 항상 중요한 참고자료는 마멸된 비석이라고 하더라도 비석 자체에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판독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 비석 자체를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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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884년〈신라 헌강 10〉 건립)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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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친 부분 ‘㐅稽古者’에서, 《한국금석총람》(조선총독부)과 《해동금석원》에서는 ‘㐅’로, 《한국
금석전문》(허흥석)에는 ‘有’로 되었다. 그런데 《역대고승비문,신라편(歷代高僧碑文,新羅篇)》 (李
智冠,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의 번역문에서는 《한국금석전문》의 입장대로 ‘㐅’는  ‘有’의 
誤字이다,라고 하며, ‘有’를 취하여, “문득 어떤 이상한 꿩이 갑자기 순하게 날아 들었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㐅’글자를 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大’字로 판독된다. 또한 그렇게 판독해서 읽
어야 문맥에도 맞다.
太和丁未歲 至加良峽山普願寺 受具戒 一入壇場 七宵行道 俄有異雉 忽尒馴飛 大稽 古者曰 昔
向陳倉 用顯覇王之道 今來寶地에 將興法主之徵者焉
  이를 번역해보면, 태화(太和) 정미년(827, 신라 흥덕왕 2)에 가양 협산(加良峽山)의 보원사
(普願寺)3)에 가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하루는 수계단(受戒壇) 도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불도를 행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꿩이 가금(家禽)으로 길들여진 것처럼 날아와 크게 머리를 조
아렸다. 옛날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전에 진창현(陳倉縣)에서는 꿩이 패왕(覇王)
의 도(道)를 드러냈는데, 오늘은 꿩이 절에 날아드니, 이는 장차 불법을 일으킬 주인이 나타날 
징조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3. 맺음말     

  금석문의 비문은 일반 역사서술 방법과 다른 또 하나의 역사적 조형물이다. 개인비·문중비·
선비비·충절비·효행비·승려비 등을 종횡으로 정리하면, 또 하나의 민족사가 될 것이다. 개인비
나 문중비가 다소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박수량(朴守良)의 백비(白碑)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런 염려로 비석문화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특히 선비비·충절비·정려비·승려비 등은 내용면에서 우수한 정신문화의 축약된 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충절비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의 지주가 되고 있으며, 불탑비나 승려들의 비석은 학
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다만, 이를 판독하고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문제점들 
외에도 많은 난관이 있다. 그러나 금석문 연구를 위하여 탁본을 하고 판독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석문, 즉 비석 자체를 다시 확인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3) 가양 협산(加良陜山)의 보원사(普願寺) :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에 있는 절로 신라 때 창건되었다. 
탄문(坦文, 900〜975)의 법인국사보승탑비(法印國師寶乘塔碑)가 있다. 가양 협산(加良陜山)은 보원사
가 있는 서산의 가양산(加良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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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表 및 墓碣의 標題 書式 考察 試論
정선종

1. 머리말
2. 부부 묘표 묘갈의 표제 서식 사례
3. 표제 서식의 변천
4. 맺음말

1. 머리말

 墓碑는 墓表, 墓碣, 神道碑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묘표는 묘 앞에 세워 그 묘의 주인이 아무
개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크기도 작고, 음기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간략하다. 묘갈도 묘 
앞에 세우는데 묘 주인의 가계, 생애와 경력, 가족관계를 서술하고 그의 언행 등을 찬양하는 
명을 따로 둔 것을 말한다. 신도비는 묘와 약간 떨어진 앞쪽이나 진입로에 세우는데, 내용은 
묘갈과 비슷하다.4)

 최근 묘비들을 주의 깊게 볼 기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부부 쌍분·합장묘의 묘표나 묘갈의 
전면에 쓴 글자(標題)의 배치 방식이나 용어의 사용이 몇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이 글은 필자가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에 가까울 만큼의 많
은 수량을 조사한 것도 아니지만 조사한 것 가운데 건립시기를 알 수 있거나 추정이 가능한 
것들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정리하면서 標題 書式이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건립연대가 기록되지 않은 묘비의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다. 
 장례제도와 관련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이 글에서 쓰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한
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雙墳이라 함은 부부의 묘를 상하 또는 좌우에 封墳을 따로 조성한 
것을 말하고, 合葬墓는 同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부의 묘를 하나의 봉분으로 조성한 것을 
말한다. 標題는 ‘某官某公之墓’, ‘某夫人某氏之墓’와 같이 묘표와 묘갈의 전면에 큰 글씨로 새
긴 것을 말한다. 묘갈의 경우 큰 글씨로 쓴 표제가 있고, 후면이나 좌면에 비문을 시작하는 
부분에 다시 작은 글씨로 쓴 비제를 두는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비제는 논외로 하고 신도비는 
제외하였다. 또한 묘의 위치나 표제를 설명할 때의 오른쪽, 왼쪽은 우리가 묘 앞에 서서 묘를 
바라볼 때의 방향이다.5) 다만 비문내용이나 사료상의 ‘左’ ‘右’는 그대로 옮겼는데, 이들은 대
부분 묻힌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글에서의 오른쪽, 왼쪽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니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4) 묘표, 묘갈, 신도비에 대한 명칭과 개념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李敏植, 「朝鮮時代 陵墓碑에 關한 硏究-京畿道 地方을 中心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金玟圭, 「朝鮮時代 陵墓碑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5) 남향의 묘에서 시신을 北枕으로 묻었다고 가정하면 동쪽이 오른쪽, 서쪽이 왼쪽이라는 뜻이다. 일반

적으로 동쪽에 부인, 서쪽에 남편을 묻으므로 묻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남편의 왼쪽에 부인이 묻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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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묘표 묘갈의 표제 서식 사례

 1) 부부 각각 묘표 건립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묘표는 고려말 1386년(우
왕 12)에 세운 고양 崔元直의 묘표이다. 최원직은 崔瑩의 아
버지인데 그의 묘표를 아들인 최영이 세운 것이다. 넓은 판석
을 비좌 삼아 규수형의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팔작지붕형 
개석을 올렸다.6) 앞면에는 ‘贈推忠雅亮廉儉輔世」翊賛功臣壁
上三韓三」重大匡判門下府事上」護軍兼判藝文春秋館」事東源府
院君崔公墓’7)라 최원직의 증직을 썼는데 諱는 쓰지 않았다. 
뒷면에는 ‘洪武十九年十二月日」嗣子盡忠奮義宣威佐」命安社功
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三司事上」護軍兼判重房事鐵原」府院君  
瑩立石’이라 하여 건립시기와 아들 최영이 세웠다는 것만 썼
다.  최원직의 묘는 봉분이 하나이고, 부부합장이라는 표현은 
없다.
 고려시대의 부부묘표가 전하지는 않지만 고려말의 인물인 河恃源과 晉陽鄭氏, 河允潾
(1321~1380)과 晉陽姜氏(1320~1395) 부부의 묘는 남편의 묘가 위에 있는 상하분으로 고려시
대의 묘표는 아니지만 묘표를 각각 건립하였다. 하시원은 河崙(1347~1416)의 할아버지이고, 
하윤린은 아버지이다. 1416년에 세워진 하윤린의 신도비문에 의하면 하윤린의 묘 북쪽에 어머
니의 묘가 있고, 그 북쪽에 아버지의 묘가 있으며, 부인의 묘는 하윤린의 묘 남쪽에 있다 하
였다.8) 하륜과 부인의 묘에서도 하륜의 묘가 위에 있다. 하윤린 묘표는 1617년에 세운 것으
로 보이고, 하륜의 묘표는 1776년(영조 52)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부를 상하 쌍분으로 조성하고 각각 묘표를 세운 것은 곡성 馬天牧(1358~1431) 

6) 김민규는 이 개석은 조선후기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 하였다.(金玟圭, 앞 논문 46쪽 참조)
7) 이 글에서 표제 판독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오른쪽부터 쓰여진대로 옮겼다. 판독문을 읽는 순서

와는 별개의 문제다. 
8)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에 있는 하윤린 신도비에 “…葬于桐房洞坎山之岡北距先妣墓九步又其北距先考墓

十步棺用全木槨用七寸凡喪葬之具一依文公家禮…年七十六以九月丙午附于公墓之南十一步…”라 하였
다.

최원직 묘표

하윤린과 그 부모 묘 하륜 부부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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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代의 묘와 천안 韓明澮(1415~1487), 구례 尹處寬(? ~ 1465)의 묘가 있다. 곡성 마천목 묘
는 위에 마천목의 묘가 있고, 아래에 부인 경주이씨의 묘가 있지만, 묘표는 부인의 묘 앞 오
른쪽에 부인의 묘표, 왼쪽에 마천목의 묘표가 있다. 
 마천목의 묘표는 사각 비좌에 규수형 비신을 세웠는데 전면에 ‘推忠翊戴佐命功臣」輔國崇祿
大夫長興」府院君贈謚忠靖公」馬天牧之庙住北’이라 써서 묘 주인의 공신칭호와 관작, 시호, 휘
를 쓰고 묘의 위치를 표시하였을 뿐 음기는 없다. 건립시기도 쓰여 있지 않지만 마천목의 贈
職이 쓰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례 직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이씨의 묘표도 
같은 형식이고, 전면에 ‘定恵宅主李」氏之庙住南’이라 하여 묘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마천목 부부의 묘 아래에는 아들 마승 부부의 묘가 있는데, 부모의 묘 배치와 달리 부인 덕
수이씨의 묘가 위에 있고, 마승의 묘가 아래에 있다. 묘표는 마승의 묘 앞 오른쪽에 부인의 
묘표가 있고, 왼쪽에 덕수이씨의 묘표가 있다. 마승의 묘표는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
우고 전면에 ‘崇政大夫長興」君贈謚文〔忠〕簡公」馬勝之墓住南’라 썼다. 역시 묘의 위치를 표시
하였다. 부인의 묘표도 같은 형식으로 전면에 ‘豊德貞敬〔郡貞〕夫人李氏之墓住北’이라 써서 남
편 묘의 북쪽에 있다는 표시를 하였다. 마승의 묘표에서 忠簡公을 文簡公으로 수정하고, 부인
의 묘표에서 豊德郡貞夫人을 豊德貞敬夫人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아, 시호와 부인의 외명부 
작호가 바뀌기 전에 묘표를 세웠다가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천목과 마승의 묘역 서쪽 구릉에 있는 마승의 아들 馬仲規 부부의 묘도 상하분인데 마중

마천목(뒤)과 경주이씨(앞) 묘 마천목 묘표 경주이씨 묘표

마승(앞)과 덕수이씨(뒤) 묘 마승 묘표 덕수이씨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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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묘가 부인 옥천설씨 묘의 뒤에 있다. 이 역시 할아버지 마천목과 마찬가지로 부인의 묘
앞에 두 개의 묘표가 나란히 있으며, 위치를 표시하였다. 
 천안 한명회(1415~1487) 부부의 묘는 한명회의 묘가 앞에 있고, 부인의 묘가 뒤에 있는데 
묘표는 각각 세웠다. 한명회는 1487년 11월에 사망하였고, 이듬해 1월에 장례를 치렀으며, 5
월에 묘표와 신도비가 세워졌다. 한명회의 부인 黃驪府夫人 閔氏는 1490년 1월에 사망하였는
데 묘표는 이듬해 3월에 건립하였다. 부인이 늦게 사망하였음에도 남편 묘의 위에 묘를 조성
한 것이다. 
 한명회의 묘표는 연판문이 새겨진 사각 비좌에 하엽문 비두가 있는 대리석 비신을 세우고, 
전면에 ‘輸忠衛社恊策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
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春秋館弘文館藝文館」觀象監事  世子師江原黃海平安咸」吉道都
體察使判兵曺事上黨府院君」贈諡忠成韓公之墓」 弘治元年五月日’ 이라 썼다. 공신칭호와 實職
을 열거하였지만 諱는 쓰지 않았으며 건립시기는 작은 글씨로 새겼다. 부인의 묘표는 사각 비
좌에 하엽문 비두가 있는 대리석 비신을 세우고 전면에 ‘黃驪府夫人閔氏之墓」  弘治四年三月
日」이라 썼는데 건립시기는 작은 글씨이다. 

 구례 윤처관의 부부의 묘도 최초에 세운 묘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부인 광산정씨( ? 
~1486)의 묘가 위에 있고, 윤처관( ? ~1465)의 묘가 아래에 있다. 윤처관의 묘표는 1832년에 
다시 세웠고, 부인의 묘표는 비좌는 오래되 보이지만 비신은 최근에 다시 세웠다. 
 부부 쌍분으로 좌우에 나란히 조성하고 묘표를 각각 세운 것은 곡성 金召奭(1464~1523)과 
부인 淳昌趙氏(1469~1557)의 묘가 있다. 고양 利城君 李慣(1489~1552)과 두 부인 南平文氏 
安東權氏의 묘는 봉분 3기 앞에 각각 묘비가 있다. 또한 원위치는 아니지만 포천 제안대군과 
부인 박씨의 묘, 서울 중계동에서 곡성으로 이장하면서 석물을 옮겨온 李詮 3대의 묘표도 이
에 해당한다. 
 곡성 김소석의 묘는 부인의 묘와 나란히 있는 쌍분인데, 묘표를 따로 건립하였다. 부부의 봉
분이 약간 떨어져 있고 부인의 묘가 남편의 묘 왼쪽(서쪽)에 있는 것도 드문 일이다. 1525년
에 세운 김소석의 묘표는 사각 비좌에 하엽문 비두가 있는 대리석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生
員金公之墓’를 큰 글씨로 쓰고, 후면에 그의 생애, 가족관계 등을 간략하게 작은 글씨로 기록
하였다. 1559년에 세운 부인 창녕조씨의 묘표는 사각 비좌에 규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宜
人淳昌趙氏之墓’를 큰 글씨로 쓰고, 후면에 가족관계 등을 간략하게 작은 글씨로 새겼다. 특

한명회와 여흥민씨 묘(후면에서 촬영) 한명회 묘표 여흥민씨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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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묘의 위치를 ‘窆于君子塋之右’라 하여 남편 묘의 왼쪽에 묻었음을 밝혔다. 같은 가문에서 
세운 것이지만 약 30년 만에 하엽문 비두에서 규형 비신으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포천 제안대군(1466~1525) 묘는 원래 성남시 수진동에 있었으나, 포천시 이흘면으로 이장하
였다. 이장 이전의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신도비, 묘표, 혼유석, 문관석, 동자석, 장
명등, 봉분의 호석까지 옮겨온 것으로 보아 원형에 가깝게 이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묘역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李荇(1478~1543)이 짓고, 金魯가 글씨를 썼다. 제안대군 묘는 봉분이 
사각형으로 호석이 둘러 있고, 부인 상산김씨( ? ~1528)와 쌍분으로 부인의 묘가 오른쪽에 있
다. 묘표는 부부 각각의 봉분 앞에 있는데 제안대군의 묘표는 사각 비좌에 용문 이수를 가진 
비신을 세웠다. 이수의 뒷면에 麒麟을 새긴 점도 남다르다. 비신 전면에 ‘齊安大君  贈謚靈孝
公之墓’ 후면에 ‘嘉正五年丙戌三月初二日己酉葬’이라 썼는데 장례 날자는 신도비에 쓰인 장례
날과 같아 장례일(1526년)에 묘표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9) 부인 상산김씨의 묘표는 윗면에 
연판문이 있고 측면에 안상이 있는 사각 비좌에 용문 이수를 가진 비신을 세웠다. 이수 뒷면
에는 토끼가 새겨진 달이 구름에 싸여 있다. 비신 전면에는 ‘商山府夫人金氏之墓, 후면에는 ’
嘉正八年己丑六月初十日□酉葬‘이라 하였다. 부인 상산김씨의 묘표 역시 장례일인 1529년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9) 장례일에 묘표를 건립한 경우는 1421년에 세운 안공경 묘표와 1460년에 세운 안숭효 묘표, 1506년에 
세운 월산대군과 부인 순천박씨의 묘표가 있다. 

김소석(오른쪽)과 순창조씨(왼쪽) 묘 김소석 묘표 순창조씨 묘표



- 53 -

 

 

 고양 利城君 李慣(1489~1552)의 묘는 가운데에 이성군, 오른쪽에 부인 남평문씨, 왼쪽에 계
배인 안동권씨의 묘가 나란히 있는데, 각각의 묘 앞에 묘비가 있다. 이성군은 성종의 열 번째 
아들로 어머니는 청송심씨이다. 이성군의 묘비는 사각 비좌에 이수와 한 돌인 비신을 세웠다. 
이수의 앞면은 용문, 뒷면에는 구름에 싸인 해(또는 달)을 새겼다. 비신의 앞면에는 해서로 
‘王子利城君  贈謚章平公之墓’라 한줄로 쓰고, 뒷면의 상단에 횡으로 ‘利城君神道碑’라 전서
로 썼다. 현재 전서 아래의 비문을 판독할 수 없지만 금석집첩에 탁본이 전하고, 묘역 입구에 
옛 비문을 새기고 번역하여 2018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10) 비문은 鄭士龍(1491~1570)이 짓
고, 글씨는 宋寅(1516~1584)이 쓰고, 전서는 韓景祐가 써 1553년 3월에 세웠다. 묘비의 형태, 
앞면의 서식은 묘표나 묘갈과 같은데, 뒷면에는 신도비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도비는 묘역 
입구부분에 세워지는데 이성군의 경우는 묘의 바로 앞 상석 뒤에 세웠다. 

이성군과 부인 묘 이성군 신도비 이성군 신도비 후면

 남평문씨의 묘비는 사각 비좌에 이수와 한 돌인 비신를 세웠다. 이수의 앞면은 용문, 뒷면에
는 봉황(삼족오가 아님)이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을 새겼다. 비신의 앞면에는 ‘昆山郡夫人文氏之
墓’라 쓰고 뒷면에 ‘有明朝鮮國昆山…’으로 추정되는 비제와 ‘夫人南平文氏’로 시작되는 비문

10) 정사룡의 湖陰雜稿 7권에도 비문이 전한다.

제안대군 묘 제안대군 묘표 제안대군 묘표 후면

제안대군 신도비 상산김씨 묘표 상산김씨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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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대부분 판독할 수 없다. 다만 죽은 날자와 장례시기로 볼 수 있는 ‘十年十二月二十
三日年三十有□年’과 ‘恩禮明年三月初九日葬高’을 판독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남평문씨는 
1515년(正德10년) 12월 23일에 죽었고11) 1516년 3월 9일에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안동권씨의 묘갈은 사각 비좌에 이수와 한 돌인 비수를 세웠다. 이수 앞뒤의 문양은 이성군 
신도비와 같다. 앞면에 해서로 ‘豊山郡夫人權氏之墓’를 쓰고, 뒷면의 상단에 횡으로 ‘豊山郡夫
人墓碣’이라 썼는데 아래의 비문은 마모되어 전혀 판독할 수 없다. 이성군과 부인 묘비의 앞
면은 묘표의 기본서식으로 작성되었지만, 음기의 명칭은 신도비와 묘갈이다. 

남평문씨 묘비 남평문씨 묘비 후면 안동권씨 묘갈 안동권씨 묘갈 후면

 좌우 쌍분으로 원래는 부부의 묘에 각각 
묘표를 설치하였으나 이장하면서 합장묘로 
조성하고, 석물을 따로 보존한 사례가 있
다.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의 성주이씨 飛
鳳齋 앞에 李詮 3대의 묘표가 있다. 이들
은 원래 서울 중계동에 쌍분으로 조성된 
묘소에 있던 것을 2000년에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3대 6기의 묘표는 모두 비
좌, 비신, 하엽문 비두가 하나의 화강암으
로 조성되었다. 이전의 묘표는 1500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부인 의령남씨의 
묘표는 건립시기를  알 수 없다. 이전의 아들 李云芑(1462~ ? )의 묘표와 부인 竹山安氏의 
묘표는 1524년에 동시에 조성하였다. 이운기의 아들 李掀(1499~1534)의 묘표는 1534년에 세
웠고, 부인 全義李氏(1506~1567)의 묘표는 1567년에 세웠다. 

 2) 합장묘인데 표제에 남편만 쓴 경우
 서울 시흥동의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은 安景恭(1347~1421), 그의 아들 安純(1371~1440), 
안순의 아들 安崇善(1392~1440), 安崇信(1395~1441), 안숭효( ? ~ 1460) 3대의 묘가 있다. 
이 묘역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1990. 6. 18)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안숭선의 묘표는 후

11) 중종실록 11년(1516년) 1월 3일 기록에 ‘근자에 이성군부인이 졸하였다’고 하였음

곡성 이전, 이운기, 이흔 삼대 부부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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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다시 세운 것이고, 成三問이 비문을 지은 신도비가 남아있지만 마모가 심하여 겨우 전액
만 판독할 수 있어 1979년에 다시 세운 비가 있다. 현재 안숭신의 묘는 부부가 좌우 쌍분으
로 조성되었고 묘표도 따로 건립된 원래의 묘표가 서있지만, 失傳되었던 것을 1968년에 이장
하고, 다시 1989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으므로 원형을 알 수 없어 이 글에서는 제외하
였다. 
 안경공의 묘는 부부 합장묘로서 묘 앞에 1421년에 세운 작은 묘표가 있고, 尹淮가 지어 
1435년에 세운 별도의 신도비가 있다.12) 묘표의 전면에 ‘朝鮮開國功臣興寧府院君安公之墓’라 
큰 글씨로 쓰고, 후면에 ‘公□□□□□公順興」室□□宅主□□□葬」  男□□□□□純」永樂十九
年二月日立石’이라 하였다. 전면에는 안경공의 관작만 쓰고 諱는 쓰지 않았지만 음기에 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부인(室이라 표현) 懿靜宅主 烏川鄭氏와 합장하였음을 시사하고 있
다. 안경공은 1421년 1월 10일에 죽고, 2월 27일에 장례를 치렀는데, 묘표는 장례와 동시에 
세웠다. 

 안순의 묘도 부부 합장묘로 묘앞에 1441년에 세운 묘표가 있고, 능선 아래에 1897년(永曆五
丁酉)에 다시 세운 신도비가 있다. 묘표의 형태는 아버지 안경공의 묘표와 같다. 전면에 ‘判中
樞贈謚靖肅安公之墓’라 큰 글씨로 쓰고, 후면에 ‘公諱純順興府人室貞淑夫人□」城鄭氏合葬于
衿川縣栢寺洞□」原男判事崇直都觀察使崇善□」尹崇信經歷崇孝壻判書李淑□」都節制使趙恵縣監
金遵礼□□」正統六年二月初三日立石’ 이라 작은 글씨로 썼다. 전면에 안순의 관직과 시호만 
적고, 후면에도 諱, 本貫 가족관계를 간략하게 적었는데, 부인 鄭氏(室이라 표현, 鄭公權의 
딸)와 합장하였다고 밝혔다. 안순은 1440년 11월 28일에 죽었는데, 묘표는 1441년 2월 3일에 
세웠다.  

12) 문화재 지정시에는 신도비라 하고 연구자들도 신도비라고 하지만, 전액과 비제에는 墓誌銘라고 하였
다. 전액 : 興寧府院君安公墓誌銘. 비제 : 有明朝鮮國推忠翊戴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興寧府院君謚良
度安公墓誌銘.

안경공 묘 안경공 묘표 안경공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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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의 막내아들 안숭효의 묘도 부부 합장묘인데 묘앞에 묘표가 있다. 묘표는 상·중·하대가 
있는 사각 비좌에 규수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大夫忠淸道都觀察黜陟使安公之墓’를 큰 
글자로 새기고, 후면에 ‘公諱崇□□□□□□公季子也敡□□□」□□戶□工三□大司憲□□京畿
全□□」□三道庚辰三月□巳卒是年四月癸□□」□□夫人李氏祔男署令訥幼學□壻□□」□□□□
坐趙兪直長金堅壽錄事柳□□」天□四年庚辰四月二十七日立石’이라 작을 글자로 새겼다. 앞면
에 안숭효의 관직만 쓰고 諱는 쓰지 않았지만 후면에 휘와 官歷, 가족관계를 적고 부인 이씨
와 합장하였음을 밝혔다. 안숭효는 1460년 3월에 죽었는데, 그해 4월에 부인 李氏와 합장하
였으며13) 그 때(4월 27일)에 묘표를 세웠다.

 부부 합장묘인데 묘표의 앞면에 남편의 관작, 실직 등을 쓰고, 부인을 쓰지 않은 것은 15세
기의 순흥안씨 묘역에서만 보인다. 앞으로 자료의 축적을 기다려야 특별한 경우인지, 보편적
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묘표 표제에 오른쪽에 부인, 왼쪽에 남편을 쓴 경우
 우리나라에서 부부를 합장하거나 쌍분으로 조성할 경우 남편을 왼쪽, 부인을 오른쪽에 하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장례를 하면서 먼저 죽은 부인을 합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순 묘 안순 묘표 안순 묘표 후면

안숭효 묘 안숭효 묘표 안숭효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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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武寧王陵은 지석과 유물 등으로 보아 왕과 왕비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왕은 오른
쪽, 왕비는 왼쪽이다. 그러나 발견된 유물로 보아 왕과 왕비가 모두 남침하였으므로 왕의 왼
쪽에 왕비가 묻혀있는 것이 된다. 恭愍王의 玄陵도 왕비의 正陵과 나란히 있는 쌍분인데, 정
릉의 서쪽에 장례를 치렀다 하였다.14) 왕비가 먼저 승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왕의 왼쪽에 왕
비가 묻혀있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합장묘
 합장묘의 묘표에서 부인을 오른쪽에 쓴 경우는 구례 尹孝孫(1431~1503)과 부인 延城朴氏
(1430~1512)의 묘표가 있다. 윤효손의 묘는 부부 합장묘로 묘 앞에 묘표(전라남도 유형문화
재)가 있고 오른쪽에 申用漑(1463~1519)가 지어 1519년에 세운 신도비(보물)가 있다.15) 묘표
는 상면에 연판문과 측면에 안상내 초화문이 새겨진 비좌에, 대리석 비신을 세우고, 하부에 
연판문과 여의두문을 화려하게 조각한 하엽문 비두를 올렸다. 전면 상부에 전서로 ‘夫婦合葬’
을 횡으로 쓰고, 오른쪽에 ‘貞敬夫人延城朴氏之墓’ 그 왼쪽에 ‘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知春
秋館事  贈謚文孝公尹孝孫之墓’를 1행으로 썼다. 나머지 좌·우·후면에는 글자가 없다. 신도비
문에 의하면 부인이 죽자 ‘합장에는 부인을 동쪽에 쓴다는 주자의 학설에 따라’ 합장하였다고 
한다.16) 

 성남 李坤(1430~1524) 부부의 합장묘는 왼쪽에 1559년에 세운 옛 묘표가 있고, 오른쪽에 
1981년에 세운 묘비가 있다. 옛 묘표는 사각 비좌에 구름 가운데 三足烏가 새겨진 해(日像)가 
있는 비두를 가진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貞夫人文化柳氏之墓」贈資憲大夫禮曺判書」兼知  經
筵春秋館義」禁府事延城君行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掌」隷院判決事李公之墓’라 썼다. 오른쪽 첫
행이 부인 文化柳氏( ? ~1524), 다음 5행이 이곤의 증직과 실직을 썼지만 휘는 쓰지 않았다. 
후면에 상당한 분량의 비문이 있지만,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981년에 새
운 묘표에 옛 비문을 옮겨놓아 참고가 된다. 비문에 의하면 이곤이 1524년 2월 15일에 죽었
고, 부인이 1524년 5월 14일에 죽자 그해 7월에 남편과 합장하였다고 하였다. 

14) 고려사 권 44, 十月葬于正陵之西陵曰玄陵
15) 신도비의 뒷면에는 1528년에 李荇이 지은 음기가 있다.
16) 諸子奉遺敎循禮文夫婦同穴之義與朱子合葬用東畔之說以是年九月初二日癸酉與公同穴而合葬爲一墓

윤효손 묘 윤효손 묘표 윤효손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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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金克孝 부부의 합장묘는 앞에 1630년에 세운 묘표가 있고 약간 떨어져 1647년에 세
운 신도비가 있다. 묘표는 사각 비좌에 구름 가운데 日像(삼족오는 새기지 않았음)이 있는 비
두를 가진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貞敬夫人東萊鄭氏祔左」贈議政府領議政行敦寧府都正金公克
孝之墓」皇明崇禎三年八月  日立’라 썼다. 오른쪽 첫 행의 한 글자를 띄고 부인 東萊鄭氏
(1541~1621, 鄭惟吉의 딸), 다음(가운데) 행이 김극효(1542~1618)의 증직과 실직, 휘를 썼다. 
좌·우·후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다. 김극효는 金尙容과 金尙憲의 아버지이다. 부인을 오른쪽
에 썼지만 첫 글자를 띄고, 끝에 ‘祔左’라 한 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묘표 표제 서식에서 일부 
변화한 것이다. 

 
  나. 쌍분
 쌍분에서 부인을 오른쪽 남편을 왼쪽에 쓴 경우는 담양 宋泰의 묘표, 고양 기응세 묘표, 광
주 박민중 묘갈, 광주 기대승 묘표, 광주 기효증 묘표, 남양주 김대효 묘표, 장성 김종손 묘표 
등이 있다.
 송태(1475~1523)의 묘표는 는 쌍분의 봉분사이 중앙 앞에 있고, 오른쪽에 洪暹(1504~1585)
이 짓고 李滉(1502~1671)이 글씨를 써 1560년에 세운 묘갈이 있다.17) 묘표는 상면에 연판문
이 있고 측면에 초화문이 있는 비좌에 쌍룡이 조각된 이수를 가진 대리석 비신을 세웠다. 전
면에 ‘贈貞夫人淳昌趙氏之墓」贈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宋公之墓’라 큰 글씨로 쓰

17) 宋泰 묘갈의 篆額에는 ‘碣銘’이라 하고, 碑題에는 ‘墓碑銘’라 하였지만 비문의 첫 부분에 宋純이 ‘墓
碣銘’을 부탁하였다 하였고, 말미에 銘이 있어 묘갈로 분류하였다. 

이곤 묘 이곤 묘표 이곤 묘표 후면

김극효 묘 김극효 묘표 김극효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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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좌면에 ‘嘉靖四年三月日立  四十五年三月日刻’, 우면에 ‘工曹判書李滉書’라 작은 글씨로 
썼다. 송태는 宋純(1493~1582)의 아버지로 송순과 이황이 교유가 있어 이황이 글씨를 쓴 것
으로 짐작된다. 후면에는 큰 글씨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라 쓰여 있다. 간단한 내용인데도 의
문점이 있다. 첫째 후면의 ‘贈資憲大夫吏曹判書’가 송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묘갈명에 의하면 송태는 중종조에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로 증직되었는데, 후대에 
다시 한 번 증직이 있었는지는 찾지 못하였다. 둘째 묘표의 건립시기이다. 송태는 1523년에 
죽고, 부인 순창조씨(1473~1544)는 후에 죽는다. 따라서 부인까지 쓰여진 현재의 묘표는 
1525년(嘉靖4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1525년에 남편만 쓴 묘표를 건립하였다가 1566년(명
종 21) 2월 15일에 공조판서에 임명된 이황이 부인까지 포함한 묘표 글씨를 써 다시 세웠다
는 추론은 가능하다.

 고양 기응세(1539~1585) 묘는 부부 쌍분으로 묘표를 두 번 건립하였다. 기응세는 奇遵의 아
들인 奇大恒의 아들로 奇大升의 당질(5촌 조카)이다. 첫 번째 묘표는 쌍분사이 중앙에 있는 
것으로 韓濩(1543~1605)가 써서 1586년에 세운 것이라 하며18) 두 번째 묘표는 첫 번째 묘표 
앞에 있는 것으로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朱之蕃이 써 1606년에 세운 것이다. 두 묘표 
모두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첫 번째 묘표 전면에 ‘宜人林氏之墓」秉節校尉龍驤衛
副司果奇應世之墓’ 라 써 부인을 오른쪽에 썼다. 두 번째 묘표는 전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大明萬曆丙午歲孟夏望日」追封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奇應世之墓」追封貞敬夫人林氏祔」賜進士及第欽差正使賜一品服金陵朱之蕃題’라 썼다. 
건립연대와 글씨를 쓴 사람을 기록한 좌우의 행은 글씨가 약간 작다.19) 남편을 왼쪽에 쓰고 
부인을 오른쪽에 썼지만 끝에 ‘祔’를 붙였다. 두 번째 묘표는 아들 奇自獻(1562~1624)이 우의
정에 오름에 따라 1604년에 기응세도 추증되는데 이를 기록하기 위하여 묘표를 다시 세운 것
이다.20) 첫 묘표가 세워진 지 20년 만에 새로운 묘표를 세우면서 표제의 서식이 바뀌었다. 첫 

18) 기응세 묘는 고양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내판에 의하면 첫 번째 묘표를 한호가 썼다
고 하나 음기의 마모가 심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19) 첫 줄에 건립시기를 쓴 것은 朱之蕃이 같은 시기(1606. 4월)에 쓴 화성 崔禧 묘표도 동일하다. 최희 
묘표 전면은 오른쪽부터 썼는데 ‘萬曆丙午孟夏日」追封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書筵」義禁府春秋館事 世
子左賓客弘文」館藝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行通」政大夫掌隷院判決事崔公之墓」賜進士及第右春坊右愈德
朱之蕃書’라 썼다. 후면에 다시 추증된 사실을 추가하였다.

송태 묘 송태 묘표
송태 묘

표 좌면

송태 묘

표 우면
송태 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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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묘표는 남편과 부인을 분리하여 따로 읽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두 번째 묘표는 분리하여 
읽을 수 없는 형식이다. 두 묘표 사이에 있었던 임진왜란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변화인 것은 확실하다. 

 광주 박민중(1502~1536) 묘갈은 쌍분의 봉분사이 중앙 앞에 있다. 박민중의 묘갈은 사각 비
좌에 하엽문 비두가 있는 대리석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宜人咸陽朴氏之墓」成均進士朴敏中
之墓’라 큰 글자를 쓰고, 후면에 金彦琚(1503~1584)가 지은 묘갈명을 썼다. 오른쪽 첫 행이 

박민중 묘 박민중 묘표 박민중 묘표 후면

부인 咸陽朴氏( ? ~1568), 다음에 박민중의 직위와 휘를 썼다. 비문에 부인의 죽음과 장례 내
용이 있어 부인이 죽은 1568년부터 김언거가 죽은 1584년 사이에 묘갈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
다. 마모가 심하여 절반정도 판독할 수 있는 후면의 비문에는 ‘合葬於君墓’라 하였지만 현재

20) 묘표 음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考諱應世字景遇幸州人有諱虔  世宗朝名臣官至判中樞年未五十休
官手寫四書五經左傳資治綱目」宋鑑等書過七十乃卒謚曰貞武淸白守節曰貞剛毅不屈曰武後錄淸白吏子軸
豊儲倉副使  贈承政院」左承旨子襸弘文館應敎  贈吏曹叅判有子遵弘文館應敎於正德己卯與趙靜菴光祖
等齊名被禍以死」贈吏曹判書子大恒漢城府判尹  贈議政府左贊成考其子也嘉靖己亥生萬曆乙酉卒年四十
七鄕里以」孝聞於  朝妣林氏至行亦於己亥生萬曆癸未卒年四十五戊戌自獻拜監司考  贈嘉善大夫吏曹叅
判」兼同知義禁府事  贈貞夫人壬寅自獻陞判書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妣因前  贈甲」辰
自獻陞議政考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妣  
贈貞敬夫人次子允獻承文院正字舊有碣諸子女不復記諸孫幼亦不記  皇明萬曆乙巳」秋子大匡輔國崇祿大
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自獻又刻立其追  贈’

 

기응세 묘 기응세 묘표(1586년) 기응세 묘표(16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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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분이 2개이다. 오른쪽에 2002년에 세운 묘갈이 있으나 옛 비문과 다른 글자들이 약간 
있다. 
          
 광주 奇大升(1527~1572) 묘도 쌍분으로 봉분사이 중앙 앞에 1610년에 건립한 묘표가 있고 
오른쪽에 2005년에 새로 세운 묘표가 있다. 묘표는 상면에 연판문, 측면에 사각구획 안에 안
상이 있는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큰 글씨로 ‘貞夫人咸豊李氏之墓」通政大
夫司諫院大司諫知製  教贈輸忠翼謨光國功臣正憲」大夫吏曺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德原君謚文憲公高峯奇先生之墓’이라 썼다. 부인 咸豊李氏
(1530~1596)를 오른쪽에 쓰고, 기대승의 실직과 증직, 시호, 호를 썼지만 휘는 쓰지 않았다. 
후면에 작은 글씨로 기대승의 선대, 관력, 죽음과 장례 함평이씨의 선대와 장례, 가족관계를 
썼는데 함평이씨를 ‘좌측에 묻었다(從葬于左塋)’고 하였다. 
     

 광주 奇孝曾(1550~1616) 묘도 쌍분으로 봉분사이 중앙 앞에 1617년에 건립한 묘표가 있고, 
오른쪽에 2005년에 새로 세운 묘표가 있다. 기효증은 기대승의 큰아들이다. 묘표는 측면에 안
상이 있는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淑人扶寧金氏之墓」通訓大夫行軍器寺

僉正奇公之墓’라 썼다. 부인 扶寧金氏를 오른쪽에 쓰고, 기효증의 실직만 쓰고 휘는 쓰지 않
았다. 후면에 작은 글씨로 선대, 가족관계 등을 썼는데 먼저 죽은 부령김씨는 ‘남편의 우측에 
묻었다(葬在公之右塋)’고 하였다. 남편의 우측이라면 묘를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부인이 묻혔

기대승 묘 기대승 묘표 기대승 묘표 후면

기효증 묘 기효증 묘표 기효증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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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드문 사례이다. 

 남양주 김대효(1531~1572) 묘도 쌍분으로 봉분사이 중앙 앞에 묘표가 있다. 묘표는 사각 비
좌에 구름문 비두가 있는 비신을 세웠다. 김대효는 김극효의 형으로 김상헌의 양부이다. 전면
에 ‘貞敬夫人完山李氏祔」贈議政府領議政行三嘉縣監金公大孝之墓’라 썼다. 후면에는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였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 어렵다. 1629년에 건립하였다. 오른쪽 첫 행의 한 
글자를 띄고 부인 완산이씨( ? ~1622), 왼쪽에 김대효의 증직과 실직, 휘를 썼다. 부인을 오른
쪽에 썼지만, 첫글자를 띄고, 끝에 ‘祔’라 한 것은 묘표 표제 서식이 변하였음을 보여준다.

 장성 김종손의 묘도 쌍분인데 묘표는 봉분사이 중앙 앞에 있다.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恭人李氏祔」奉訓郎金公之墓’라 썼다.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살았던 김종손
의 묘표인데 1688년에 세웠다. 오른쪽에 부인을 썼지만 끝에 ‘祔’를 붙이고, 왼쪽에 남편을 
썼다. 후면에는 휘와 본관, 자식만 간단하게 썼다. 

 4) 묘표 표제에 남편을 오른쪽, 부인을 왼쪽에 쓴 경우
  가. 합장묘
 합장묘의 묘표로써 남편을 오른쪽 부인을 왼쪽에 쓴 경우로 빠른 시기는 고양 권희

김대효 묘 김대효 묘표 김대효 묘표 후면

김종손 묘 김종손 묘표 김종손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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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1405) 묘가 있다. 양촌 권근의 아버지인 권희 묘표는 사각의 비좌와 규형 비신이 하나
의 돌이다. 전면에 횡으로 ‘朝鮮’을 쓰고 그 아래 오른쪽에 ‘政丞靖簡公權僖之墓’, 왼쪽에 ‘辰
韓國大夫人韓氏祔葬’을 횡으로 썼다. 부인을 왼쪽에 쓰고 끝에 ‘祔葬’이라고 표시하였다. 후면
에는 ‘公安東人娶政丞韓宗愈」之女生五男曰和□」衷近遇永乐乙酉卒  皐之子」正統己巳九月日孫
察訪權雍」曾孫留守李季疄等立石’이라 새겨 1449년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묘표를 세운 權雍
은 權和의 큰아들이고, 李季疄은 李穡의 손자로 태종 소생 貞順公主의 사위이며, 1449년에 
開城留守로 부임하였다. 촌수를 따지자면 이계린은 권희의 外曾孫인데 曾孫이라 한 것이다. 

 시흥 강희맹(1424~1483) 묘표는 묘소 앞에 있고, 묘소 아래에 徐居正(1420~1488)이 짓고 朴
增榮(1464~1493)이 글씨를 써 1488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묘표는 상·중·하대가 있는 비좌
에 규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議政府左贊成晉山君文良公姜公之墓」  貞敬夫人安氏祔葬’를 
썼다. 강희맹을 중앙에 쓰고 먼저 죽은 부인은 왼쪽에 작은 글씨로 중간부터 쓰면서 끝에 ‘祔
葬’을 붙였다. 건립시기는 신도비와 같거나 이전일 것이다.  

 나주 나위소(1582~1666) 묘표는 합장묘 앞에 있고, 언덕 아래에 許穆(1595~1682)이 지어 
1716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상면에 연판문, 측면에 안상안에 꽃무늬가 있는 비좌에 이수가 
있는 비신을 세웠다. 전면의 상단에 횡으로 ‘朝鮮國’이라 쓰고 그 아래에 ‘嘉善大夫同知中樞
府事」  贈資憲大夫議政」府左叅賛兼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羅公緯素貞夫」人陽城
李氏合葬墓’을 큰 글씨로 쓰고, 좌·후·우면에 관력, 생졸, 묘의 위치, 가족관계 등을 작은 글씨

강희맹 묘 강희맹 묘표 강희맹 신도비

권희 묘 권희 묘표 권희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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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썼다. 표제는 오른쪽에서 나위소를 쓰기 시작하여, 줄을 바꾸지 않고, 부인 陽城李氏
(1592~1667)를 이어 쓰고 마지막에 합장하였음을 표시하였다. 묘표는 부인이 죽은 이듬해에 
세웠으나, 글씨가 앝아 신도비를 세우던 1716년에 다시 세웠다.  

순천 趙瑌(1549~ ? )의 묘는 합장묘 앞 정면에 묘표가 있다. 조연은 고려말 옥천조씨 주암(순
천) 입향조인 趙瑜의 6대손이다. 묘표는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有明朝鮮
國  贈嘉善大夫漢」城府右尹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趙公瑌之墓」贈貞夫人驪興閔氏祔
左’라 썼다. 오른쪽에 남편을 쓰고 왼쪽에 부인을 쓰고 끝에 ‘祔左’를 붙였지만 부인을 두 글
자 내려 썼다. 후면에 ‘崇禎紀元後八十一年丁酉十月日」五代孫通訓大夫行  世子侍講院」文學兼
春秋館記注官彦臣謹書’이라 써 1717년21)에 5대손 조언신이 글씨를 썼음을 밝히고 있다. 

 
   
 고양 臨昌君 李焜(1663~1724)의 묘표는 묘앞 오른쪽에 왼쪽을 정면으로 세웠다. 사각 비좌
에 개석을 올렸다. 임창군은 소현세자의 손자로 慶安君 李檜의 아들이다. 비신의 전면에 ‘朝
鮮國  王曾孫顯祿大夫」臨昌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諱焜字輝卿之墓」凝川郡夫人朴氏祔左’라 써 
오른쪽에 남편을, 왼쪽에 부인을 쓰고 祔左를 붙였다. 후면에 朴師洙(1686~1739)가 짓고, 아
들 李堪이 글씨를 쓴 비문이 있다. 비문에 의하면 임창군은 1724년 2월에 죽어 4월에 양주 

21) 崇禎紀元後 81년은 1708년 戊辰年이지만 丁酉年을 취하여 1717년으로 해석하였다. 1717년은 숭정
기원후 90년에 해당한다.    

나위소 묘 나위소 묘표 나위소 신도비

조연 묘 조연 묘표 묘표 조연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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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馬谷에 장례를 치르고, 1725년 7월에 비를 세웠다. 그런데 좌측면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양주 묘소의 지세가 기울어 1745년에 아버지 경안군의 묘가 있는 이곳으로 이장하였는데, 이 
때 묘표도 옮겨 세웠다. 
 1702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경안군의 묘표도 오른쪽에 남편을, 왼쪽에 부인을 쓰고 祔左
를 붙였다. 비문은 1702년 9월에 임창군이 지었지만 1722년 5월에 죽은 부인 허씨가22) 앞면
에 같이 써진 것으로 보아 허씨 사후에 비를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23) 

임창군 묘 임창군 묘표 
임창군 묘표 

후면

임창군 

묘표 좌면

 

 고양 金柱臣(1661~1721) 묘는 합장묘 앞 오른쪽에 묘표가 있고, 永思亭 옆에 1826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묘표는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전면에 ‘朝鮮國輔國崇祿大
夫領敦寧府事慶」恩府院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  贈」議政府領議政謚孝簡金公柱臣之墓」嘉林府夫
人趙氏祔左’라 큰 글씨로 썼다. 후면부터 우면, 좌면의 순서로 비문이 이어진다. 오른쪽에 김
주신을 쓰고 왼쪽에 府夫人 趙氏(1660~1731)를 쓰고 끝에 ‘祔左’를 붙였다. 김주신은 숙종의 
두번째 계비 仁元王后의 아버지이다. 묘표는 부인 조씨가 죽은 3년 뒤인 1734년에 세웠으며, 
비문에 부인을 ‘남편의 좌측에 합장하였다(祔于公墓左)’고 하였다. 

22) 승정원일기 경종2년(1722년) 6월 5일 기사에 ‘慶安君夫人 許氏의 喪에 喪需 등을 慶安君의 전례에 
따라 거행하라는 전교’가 있다. 

23) 이렇게 비문을 지은 시기와 현재의 묘비를 세운 시기가 다른 경우는 1687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군포 金萬基의 묘표가 있다. 앞면에 ‘有明朝鮮國保  社功臣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謚文」忠瑞石金公萬
基永叔之墓」西原府夫人韓氏祔葬’이라 하여 오른쪽에 남편, 왼쪽에 부인 祔左라 하였다. 비문은 왼쪽 
면부터 시작하여 후면을 지나 오른쪽 면에서 끝나는데 말미에 ‘崇禎強圉單閼仲秋日德殷宋時烈述’이라 
하여 1687년에 송시열이 지었음을 밝혔다. 이 비문은 宋子大全 권192에도 ‘光城府院君金公墓表’라 
실려 있다. 그러나 김민기는 1719년에야 시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숙종실록 숙종45년 5월 7일, 
광성부원군의 시호를 정하라 하교하다) 김민기의 부인 서원부부인 한씨는 1720년 2월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므로(승정원일기 숙종46년(1720년) 2월 14일. 서원부부인의 상을 덕원부부인의 상에 따라 거행
하라는 전교) 시호와 부인을 합장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한 현재의 묘표는 송시열이 비문을 지은 1687
년보다 늦게 세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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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쌍분
  쌍분으로 남편을 오른쪽에 쓰고 부인을 왼쪽에 쓴 것은 조선전기에는 드물고, 18세기 후반
부터는 대부분의 묘표나 묘갈에서 이렇게 통일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흥에 있는 강희맹의 아들 姜龜孫(1450~1505)과 부인 은진송씨의 묘표는 무덤이 쌍분이라
는 것 외에 양식과 표제서식은 강희맹의 묘표와 같다.  
  시흥 金誠童(1452~1495) 묘는 쌍분 중앙 앞에 묘갈이 있고, 오른쪽에 2000년에 새로 세운 
묘갈이 있다. 묘갈은 윗면에 연판문, 측면에 안상이 있는 비좌에 이수가 있는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嘉善大夫行富平都護府使金公之墓」  貞夫人姜氏之墓’라 섰다. 김성동을 중앙에 큰 글
씨로 쓰고 그 왼쪽에 부인 晉州姜氏(? ~1495)를 썼는데 부인을 남편보다 한 글자 아래에서 
시작하였다. 후면에 鄭士龍(1491~1570)이 지은 묘갈명을 새겨 1536년에 세웠다. 김성동은 좌
의정 金礩의 아들로 어머니 東萊鄭氏는 영의정 鄭昌孫의 딸이고, 부인 晉州姜氏는 좌찬성 姜
希孟의 딸이다. 즉 본가, 외가, 처가가 모두 당시의 명문가였는데 본인의 묘는 장인의 묘역 가
장자리에 있다. 

 광주 안맹손 묘는 쌍분의 중앙 앞에 1980년에 세운 묘표가 있고, 왼쪽에 1744년에 세운 묘
표가 있다. 옛 묘표는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 ‘成均生員安公孟孫墓」孺人
利川徐氏祔’라 썼다. 부인을 왼쪽에 쓰고 끝에 ‘祔’를 붙였다. 후면에는 건립연대만 썼다. 안
맹손은 박상과 동서이다.  

김주신 묘 김주신 묘표 김주신 신도비

김성동 묘 김성동 묘갈 김성동 신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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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광(1546~1603)의 묘는 쌍분 중앙 앞에 1796년에 세운 묘갈이 있고 오른쪽 봉분 앞에 
1986년에 새로 세운 묘갈이 있다. 옛 묘갈은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전면 중앙에 
‘松菴處士咸平李洸墓」恭人海州吳氏祔右’ 라 큰 글씨로 써 부인을 왼쪽에 쓰고 ‘祔右’를 붙여 
부인 헤주오씨가 왼쪽 봉분에 묻혔음을 밝혔다. 해주오씨는 이광의 계비이고, 첫 부인인 진주
소씨는 오른쪽에 별도의 봉분이 있다. 묘갈은 후면부터 시작하여 좌면, 전면의 좌우여백, 우면
으로 이어진다. 이광은 이만영의 막내아들이다.     

 광주 박상(1474~1530)의 묘는 쌍분 중앙 앞에 1837년에 다시 세운 묘표가 있고, 묘에서 약

안맹손 묘 안맹손 묘표 안맹손 신 묘표

이광 묘 이광 묘갈 이광 신 묘갈

박상 묘 박상 묘표 박상 묘표 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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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떨어진 마을 앞에 1859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묘표는 사각 비좌에 이수를 가진 비
신을 세웠다. 전면에 ‘有明朝鮮  贈吏曺判書」謚文簡公訥齋朴先生之墓」贈貞夫人晉陽柳氏祔左’ 
라 새겼다. 박상을 오른쪽에 쓰고, 부인 晉陽柳氏를 왼쪽에 썼는데 끝에 ‘祔左’를 붙였다. 신
도비문에도 ‘진양유씨의 묘가 박상의 묘 왼쪽에 있다(墓在先生墓左)’고 하였다. 
 
  다. 상하분
 상하분으로 남편을 오른쪽, 부인을 왼쪽에 쓴 경우는 고양 월산대군 묘와 영광 이만영 묘가 
있다. 月山大君(1454~1488)의 묘는 부인 順天朴氏(1455~1506)의 묘 아래에 있는데 묘역 오른
쪽에 임사홍이 지어 1489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고, 월산대군의 묘 앞에 1506년에 세운 묘표
가 있다. 묘표는 상면에 연판문이 있고 측면에 안상이 있는 사각 비좌에 운두를 가진 비신을 
세웠다. 묘표 표제는 월산대군을 오른쪽에 순천박씨를 왼쪽에 썼지만 후면의 음기는 순천박씨
에 관한 내용만 있다. 아마도 월산대군의 신도비가 이미 건립되었으므로 묘표의 음기에는 생
략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金石集帖의 표지에 쓰인 목록에 이 묘표를 ‘月山大君夫人墓表’라 하
고, 탁본을 편집하면서도 표제는 생략하고 음기만 게재하였다. 묘표의 표제에 前後로 묘의 위
치를 표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제】
前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月
山大君  贈謚孝文公之墓
後
昇平府大夫人朴氏之墓

【후면】
        康忠奮義翊運靖國功臣輔國崇祿大夫延昌府院君兼領  經
        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金勘  撰 
    昇平府大夫人朴氏順天大姓曾祖諱錫命資憲大夫集賢殿大提學
    謚文肅顯於  
世宗朝有重望祖諱去疎通訓大夫副知敦寧府事考諱仲善崇政大夫判
    敦寧府事再策勳封平陽君妣陽川許氏嘉善大夫大護軍諱稛之女
    景泰乙亥夫人生年未及笄  
世祖爲月山大君拜配以夫人內外名家幼有漃姿遂歸之成化戊申大君
    不祿夫人哀慕罔極築室于塋域之傍朝夕躬執事以奠終三年制旣
    畢歲久猶不廢齋素正德丙寅七月二十日忽遘疾以卒九月二十一
    日丁酉葬于大君塋之上域其平生賢德懿行槩載大君神道碑玆不
    資今議政府領議政平城府院君諱元宗実夫人之弟新策靖國功第
    一方輔相中興大業昇平之福未艾也
    正德元年九月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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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만영 묘는 남편의 묘가 앞에 있고 부인의 묘가 뒤에 있다. 1759년에 세운 묘갈은 이
만영의 묘 앞에 있는데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이만영(1510~1547)의 묘갈 표제
는 큰 글씨로 ‘竹陰先生咸平李萬榮墓」淑人瑞興金氏祔後’라 하여 남편을 오른쪽, 부인을 왼쪽
에 썼다. 또한 부인의 묘가 위에 있음을 밝혔다. 이양원이 지은 비문은 후면에서 시작하여 우
면, 전면 좌우 여백, 좌면으로 이어진다. 

  5) 묘갈 표제를 좌우 측면에 쓴 경우
 포천 李國柱(1487~1556)의 묘는 이국주와 부인 驪州閔氏, 比安朴氏의 합장묘이다. 1557년에 
세운 묘갈이 오른쪽에 있고 묘앞에는 후대에 세운 묘표가 있다. 묘갈은 사각 비좌에 운수를 
가진 비신을 세웠다. 운두의 앞면에는 삼족오가 새겨진 태양이 구름사이에서 떠오르고, 뒷면
에는 초승달이 구름사이에 있다. 비신의 좌측에 ‘中直大夫行伊川縣監李公之墓’ 우측에 ‘淑人
驪州閔氏之墓’라 썼다. 전면에는 鄭士龍(1491~1570)이 지은 묘갈을 쓰고 후면은 아무런 글씨
가 없다. 표제에 해당하는 묘의 주인공을 좌우 측면에 쓴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묘표는 사
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는데, 정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有明朝鮮國贈純忠積德補祚
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觀象監」事延善府院君行中直大夫伊川縣監李公」
贈貞敬夫人驪州閔氏」贈貞敬夫人比安朴氏同封之墓’라 썼다.24) 이국주는 비안박씨( ? ~1593)가 

24) 묘표의 표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것은 이국주의 아들 이호민(1553~1634)의 묘표에서도 같다.  

월산대군 묘 월산대군 묘표 월산대군 신도비

이만영 묘 이만영 묘갈 이만영 묘갈 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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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아들 李好閔(1553~1634)의 현달로 증직되었다. 또한 정사룡이 지은 이국주의 묘갈에는 
부인 민씨와 합장묘가 아니었는데25) 1593년 비안박씨가 죽은 후26) 1612년 세분을 포천으로 
옮겨 현재와 같이 합장하고27) 이국주의 증직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새로운 묘표를 세운 것
으로 추정된다. 이 때 이장하면서 양주 천마산에 있던 이국주의 묘갈도 옮겨 왔다.28) 
 

3. 표제 서식의 변천

 위의 사례들을 보면 부부 상하분이나, 쌍분의 경우 처음에는 부부의 묘표를 각각 세우는 경

25) 현재의 묘갈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우나 정사룡의 湖陰雜稿 卷之七 有明朝鮮國中直大夫伊
川縣監李侯墓碣銘 幷序에 ‘反窆于楊州天磨山丁向之原。與閔氏同域異塋’라는 내용이 있다.  

26) 선조실록 1595년 2월 11일 기사 이국주의 아들 이호민의 상를 마치기를 원하는 사직소에 大祥이 3
개월 후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 비안박씨는 1593. 5월에 죽은 것이다.(… 親喪再期, 一半盡於此
矣。 大祥之期, 只隔三朔, 雨露旣濡, 節物咸蘇, 而墳域荒涼, 闃焉楊州, 几筵淪落, 遠寄陽城, 不肖兩
子, 一在關郡, 一在京塵, 子職俱闕…)

27) 광해군 일기〔정초본〕 1612년 2월 19일 기사에 이호민이 천장하다가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延陵府
院君 李好閔, 乞暇遷葬于楊根, 聞逆變。 還來啓曰)  

28) 五峰先生集 권 15, 抱川立石時祭文. “一自遷厝。敻焉窮山。石物像設。恐廢前觀。蓄財經營。匪月匪
日。繫官奔走。星霜倐忽。官聯驟高。筋力衰頓。謂必促亡。未酬至願。董工敦匠。不敢不勤。或攻新
㨾。或輸舊陳。交建如制…”

이국주 묘 이국주 
묘갈 좌측 

이국주 
묘갈 우측 이국주 묘갈

이국주 묘표 이국주 묘표 이국주 묘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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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곡성 마천
목(1358~1431)과 부인 경주이씨의 묘표, 마천목의 아들 마승( ? 
~1463)과 부인 덕수이씨의 묘표, 1487년에 세운 천안 한명회
(1415~1487) 묘표와 1490년에 세운 부인 여흥민씨 묘표, 1526년에 세
운 포천 제안대군(1466~1425) 묘표와 1529년에 세운 부인 상산김씨( ? 
~1528) 묘표, 1525년에 세운 곡성 김소석(1464~1523)과 1559년에 세
운 부인 순창조씨(1469~1557) 묘표, 1553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운 고
양 利城君과 부인 남평문씨·안동권씨의 묘표 등이다. 이 묘표들은 각자
의 묘 앞에 세우므로 기본적인 서식에 의하지만 곡성 마천목 3대의 묘표에는 끝부분에 묘의 
위치를 南北으로 표시하였다. 
 합장묘인데도 이런 기본적인 서식에 따라 표제에는 남편만을 쓰고 음기에 부인과 합장하였다
는 사실을 기록한 경우는 서울 금천구의 순흥안씨 양도공파 모역에 있는 1421년에 세운 안경
공(1347~1421) 묘표, 1441년에 세운 안순(1371~1440) 묘표, 1460년에 세운 안숭효( ? 
~1460) 묘표가 있다. 같은 묘역 안에 있는 안숭효의 형 안숭신의 묘표는 부부 묘표를 따로 조
성하였다. 
 상하분인데 묘표를 하나로 건립하면서 묘의 위치를 前後로 표시한 것은 1506년에 세운 고양 
월산대군(1454~1488)과 순천박씨(1455~1506)의 묘표가 있
다. 월산대군 묘표의 표제는 오른쪽에 남편, 왼쪽에 부인을 
썼다. 표제에는 남편과 부인을 함께 썼으나, 음기에는 순천
박씨에 관한 내용만 쓰여 있다. 비록 남편과 부인의 앞에 
前後를 써서 위치를 표시하였지만 필자가 본 묘표 가운데 
남편을 오른쪽에 쓴 가장 빠른 사례이다. 
 강희맹의 형 姜希顏(1417~1464)과 부인 언양김씨의 묘도 
상하분으로 조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묘표 전면에 ‘下貞夫人
金氏之墓」上仁壽府尹姜公希顏之墓’라 쓰고, 후면에 ‘上天順八年十二月日厝」下成化二十年三月
日厝’라 썼다. 부인이 늦게(1484)죽었음에도 부인을 오른쪽에 썼다.29) 강희안의 묘표는 필자가 
본 묘표 가운데 부인을 오른쪽에 쓴 가장 빠른 사례이다. 
 남편을 오른쪽에 쓰고 부인을 왼쪽에 쓴 다음 끝에 ‘祔葬’을 붙인 것으로 1449년에 건립한 
권희(1319~1405)와 부인 한씨의 묘표가 있다. 권희의 묘표와 유사
하지만 남편을 묘표의 중앙에 큰 글씨로 쓰고, 왼쪽 중간부터 작
은 글씨로 부인을 쓴 것도 있다. 15세기 말경에 건립한 것으로 추
정되는 시흥 강희맹(1424~1483) 과 부인 순흥안씨 묘표, 강희맹의 
아들인 강귀손(1450~1505)과 부인 은진송씨의 묘표, 강희맹의 사
위인 김성동(1452~1495)과 부인 진주강씨 묘표이다. 권희, 강희맹, 
강귀손의 묘표에서는 부인의 끝에 ‘祔葬’이라 하였고, 김성동 묘표
에서는 ‘祔葬’ 대신 ‘之墓’라 하였다.  
 합장묘이거나 쌍분에서 부인을 오른쪽에 쓰고 남편을 왼쪽에 쓴 것은 1519년경에 세운 것으
로 추정되는 구례 윤효손(1431~1503)과 부인 연성박씨(1430~1512)의 묘표, 1559년에 세운 

29) 강희안 묘는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금곡동에 있었으나, 1987. 5월 강희맹의 묘역 인근으로 이장하면
서 부인 固城李氏, 彦陽金氏 三位를 합장하였다. 이장하면서 원수형 비신의 원래 묘표를 묘역 가장자
리로 옮겨와 현재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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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대군 묘표 강희안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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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곤(1430~1524)과 부인 문화유씨( ? ~1524)의 묘표, 16세기 후반에 세운 광주 박민중
(1502~1536)과 부인 함양박씨( ? ~1568)의 묘갈, 1566년 이후 세운 담양 송태(1475~1523)와 
부인 순창조씨(1473~1544)의 묘표, 1610년에 세운 광주 기대승(1527~1572)과 
부인 함풍이씨(1530~1596)의 묘표, 1617년에 세운 광주 기효증(1550~1616)과 
부인 부령김씨의 묘표, 1586년에 세웠다는 고양 기응세(1539~1585)와 부인 임
씨의 첫 번째 묘표 등이다. 위의 묘표들은 부부의 묘표를 하나의 비석에 썼지
만, 남편의 묘표와 부인의 묘표를 따로 써서 하나의 비에 새긴 것처럼 보인다. 
달리 말하면 두 사람의 표제를 분리하여 각각 묘표를 만들어도 기본서식에 어긋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57년에 세운 포천 이국주(1487~1556)의 묘갈은 매우 특이하다. 전면에 작은 
글씨로 ‘有明朝鮮國中直大夫伊川縣監李侯墓碣銘’으로 시작되는 묘갈명을 쓰고, 왼쪽 측면에 
큰 글씨로 ‘中直大夫行伊川縣監李公之墓’, 오른쪽 측면에 역시 큰 글씨로 ‘淑人驪州閔氏之墓’
라 썼다. 좌우면의 글씨가 묘갈의 표제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비와 같이 전면이 아닌 측면에 
나누어 썼다.  
 한문을 쓰거나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법칙을 부인을 오른
쪽에 쓴 부부의 묘표·묘갈에 적용하면 부인을 먼저 읽게 된다. 부인의 성씨만 썼던 조선시대
의 묘표에서 부인을 먼저 읽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인을 오른쪽에 쓴 것은 
합장묘나 쌍분에서 오른쪽에 부인이 묻혀 있음을 후손에게 알리려는 수단이라 생각된다.30) 이
런 묘표를 읽을 때 선조들도 왼쪽에 있는 남편부터 읽었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금석집첩에 
실린 광주 기대승의 묘표 탁본은 왼쪽에 쓰인 기대승부터 읽도록 편집하였다. 

 누구부터 읽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의식한 듯한 묘표도 
있다. 1606년에 세운 고양 기응세와 부인 임씨의 두 번째 묘표, 17세기 초에 세운 것으로 추
정되는 포천 이국주(1487~1556)와 부인 여주민씨·비안박씨의 묘표가 남편의 증직, 실직의 글
자 수가 많아 줄을 바꿔가면서 썼는데, 왼쪽부터 썼다. 부인을 오른쪽에 썼지만 읽을 때는 왼
쪽의 남편부터 읽도록 쓴 것이다. 특히 기응세의 두 번째 묘표는 부인 아래에 ‘祔’를 붙였다. 

30) 다만 광주 기효증의 부인은 왼쪽에(남편의 오른쪽, 즉 서쪽) 묻혔음에도 묘표에서는 부인을 오른쪽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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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오른쪽
남편 왼쪽

金石集帖 25책에 편집된 기대승 묘표 표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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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응세의 두 번째 묘표처럼 남편을 왼쪽에 쓰고, 부인의 끝에 ‘祔’ 또는 ‘祔左’를 쓴 것이 
1629년에 세운 남양주 김대효(1531~1572)와 부인 완산이씨( ? ~1622)의 묘표, 
1630년에 세운 김극효(1542~1618)와 부인 동래정씨(1541~1621)의 묘표가 있
다. 김대효와 김극효는 형제로 김상헌의 양부와 생부이다. 김대효의 묘표는 왼
쪽에 증직과 실직, 휘까지 한 행에 쓰고, 오른쪽에 한 글자를 내려 부인을 쓰고 
마지막에 ‘祔’를 붙였다. 김극효의 묘표는 중앙에 증직과 실직, 휘까지 19자를 
한 행에 쓰고, 오른쪽에 한 글자를 내려 부인을 쓴 것은 김대효와 동일하지만 
부인의 끝에 ‘祔左’를 붙였다. 왼쪽에 건립연대를 쓴 것도 기응세 두 번째 묘표
와 같다. 부인의 끝에 ‘祔左’를 쓴 것은 필자가 본 묘표 가운데 김극효의 묘표
가 가장 빠른 사례이다. 김대효와 김극효의 묘표는 부인을 오른쪽에 썼지만 한 글자 내려 씀
으로써 오른쪽(남편)부터 읽도록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편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부인
을 쓰고 ‘祔’를 붙인 경우는 1688년에 세운 장성 김종손의 묘표에서도 보인다. 합장묘나 쌍분
에서 부인을 오른쪽에 쓰고 남편을 왼쪽에 쓴 것은 16~17세기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인의 성씨 아래 ‘祔’ 또는 ‘祔左’를 붙인 묘표들은 남편의 묘표와 분리하여 읽을 수 
없으므로 부인을 오른쪽에 썼더라도 새로운 서식의 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묘표의 표제 서식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오른쪽에 남편을 쓰고, 왼쪽
에 부인의 쓴 다음 부인의 묘 위치를 ‘祔左’ 등으로 표시한 것이다. 1716년에 다시 세운 나주 
나위소(1582~1666)의 묘표는 오른쪽부터 남편을 쓰고 줄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부인 양성이
씨(1592~1667)를 쓴 다음 ‘合葬墓’라 하였다. 
 그러다 남편을 오른쪽에 쓰고 부인을 왼쪽에 쓴 다음 끝에 ‘祔左’ ‘祔右’ ‘祔
後’ 등 부인 묘의 위치를 밝히는 서식이 등장하여 현재에 이른다. 1717년에 세
운 순천 조연과 부인 여흥민씨의 묘표, 1725년에 세운 고양 임성군과 부인 박
씨의 묘표, 1734년에 세운 고양 김주신(1661~1721)과 부인 임천조씨
(1660~1731)의 묘표, 1759년에 세운 영광 이만영(1510~1547) 묘갈, 1796년에 
세운 영광 이광(1546~1603) 묘갈, 1837년에 다시 세운 광주 박상(1474~1530) 
묘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의 묘표나 묘갈의 표제는 이 서식이 가장 
많다. 
 남편을 오른쪽에 쓰고 부인 다음에 ‘祔左’를 쓰는 것은 肅宗의 明陵 표석을 제작하기 위한 
조정의 논의에서도 보인다. 숙종이 승하하자 1720년 8월 28일 명릉 표석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李健命이 ‘이번 표석 건립에 왕후가 祔左되었다는 것을 2줄로 새기는 것을 신료들에
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고, 金昌集은 ‘앞면에 大字로 함께 쓰는 것은 오래 전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했다. 이에 景宗도 ‘큰 글자로 함께 쓰는 것이 좋다’고 했다.31) 이러한 논의를 거쳐 숙종
의 장례에 맞춰 건립된 명릉의 표석에는 ‘朝鮮國」肅宗大王明陵」仁顯王后祔左’라 전서로 쓰여 
있다. 조정에서의 이런 논의와 왕릉 표석의 건립에 따라 이후 민간에서도 부부 묘표의 건립 
시 이 서식을 따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1) 김민규, 앞의 논문, 5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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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합장묘나 쌍분의 주요 서식의 사용 시기를 대략 정리하면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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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부부 별도 묘표
15~16세기 중엽 15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후

4. 맺음말
  
 부부 쌍분·합장묘의 묘표와 묘갈의 표제 서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15세기 쌍
분의 묘표는 부부의 묘표를 각각 건립하는 것이 상례처럼 보인다. 하지만 합장묘에서는 표제
에는 남편만의 묘인 것처럼 쓰고 음기에 부인을 합장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한 안경공 등의 묘
표도 있다. 또 묘표 오른쪽에 남편을 쓰고, 왼쪽의 부인 끝에 祔葬을 붙인 고양 權僖의 묘표
와 중앙에 남편을 쓰고 왼쪽에 부인을 祔葬하였다는 것을 작은 글씨로 쓴 강희맹 등의 묘표도 
있다. 
 16세기에는 오른쪽에 부인, 왼쪽에 남편을 쓴 묘표가 주류를 이룬다. 17세기에 남편을 왼쪽 
에, 부인을 오른쪽에 썼지만 부인의 끝에 祔(左)를 붙인 서식이 등장한다. 이는 18세기 오른쪽
에 남편, 왼쪽에 부인을 쓰고 부인의 끝에 祔左를 붙이는 것으로 발전하여 숙종 명릉 조성 이
후에 상례화 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장할 때 옛 석물을 묻고, 묘비 등을 다시 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포천 이국주 
묘갈, 고양 임성군 묘표에서는 묘비도 함께 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에 조성시기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묘비들은 주인공의 생몰연대를 참고하거나, 양식적인 

명릉(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 명릉 표석(숙종, 
인현왕후) 명릉 표석(인원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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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을 검토하여 제작시기를 추정하여 왔다. 그러나 주인공이 타계한 직후에 세우지 않은 
묘비도 많고, 글씨가 마모되거나 훼손되거나 주인공의 관작이 증직되어 후대에 다시 세우는 
사례도 많아 주인공의 생몰연대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식적인 부분도 연구사례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제 표제 서식도 건립시기를 추정하는 단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자료조사에 지역별 한계가 있고, 사례로 소개한 묘표나 묘갈이 지역별, 시기별 표본
이 아니므로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사례들의 현상이 지역이나 가문별 특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폭넓은 자료조사와 그에 따른 지적과 수정을 기다린
다.

부록 : 수록 묘표·묘갈 목록

주인공 종류
주인공 사
망시기
(장례시기)

건립시기 형태 표제서식 소재지 기타

최원직 묘표 1386. 12. 규수형 비
신, 개석 기본형

경기 고양시 덕
양구 대자동 산 
70-2

하윤린과
진양강씨 묘표

1380.9.24 
(1380.12.甲寅)

1612. 10. 
중건

규수형 비
신

각각 건립
경남 진주시 미
천면 오방리 산
166

신 도 비 
1416년 
건립1395.7.5

(1395.9.丙午)
규수형 비
신

하륜 묘표 1416.11.6 1776년 중
건

원수형 비
신 〃 〃

마천목과 
경주이씨 묘표

1431.2.1 15세기 추
정

규수형 비
신 〃

전남 곡성군 석
곡면 방송리 산
83-115세기 추

정
규수형 비
신

마 승 과 
덕수이씨 묘표

1463.9.16 15세기 추
정

원수형 비
신 〃 〃

15세기 추
정

원수형 비
신

한명회와 
여흥민씨 묘표

1487.11.14.
(1488. 2 丙午) 1488. 5 하엽수 비

신 〃
충남 천안시 수
신면 속창리 산
11-1

신 도 비 
1488년 
건립1490.1.28 1491. 3 하엽수 비

신

김소석과 
순창조씨 묘표

1523.10.23.
(1523.12.18) 1525. 봄 하엽수 비

신
〃

전남 곡성군 고
달면 대사리 산
35-11557.12.10.

(1558.2.30.) 1559. 봄 원수형 비
신

제안대군
과 상산
김씨

묘표

1525.12.14. 
(1526.3.2) 1526.3.2 이수 비신

〃
경기 포천시 소
흘읍 이곡리

이수 후
면 기린

1528.6.10 이수 비신 이수 후
면 월상

이성군과
남평문씨
안동권씨

신 도
비

1552.12
(1553. 3) 1553. 5 이수 비신 〃 경기 고양시 대

자동 산31-2묘 표 1515.12.23 이수 비신 이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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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3.9.) 면 본황
묘갈 이수 비신

안경공 묘표 1421.1.10.
(1421.2.27) 1421. 2. 규수형 비

두
기본형
(음기 합장)

서울 금천구 시
흥동 산126-1

안순 묘표 1440.11.28 1441.2.3 규수형 비
두 〃 〃

안숭효 묘표 1460.3.□巳
(1460.4.癸□) 1460.4.27 규수형 비

두 〃 〃

권 희 와 
한씨 묘표

1405년
1449. 9. 규수형 비

신
우 남편,
좌 부인

경기 고양시 덕
양구 성사동 
267

강희안과 
언양김씨 묘표

(1464.12) 1 4 8 4 . 3 . 
추정 

원수형 비
신

우 부인,
좌 남편

경기 시흥시 하
상동 산2(1484.3)

강희맹과 
안씨 묘표

1483.2.18.
(1483.4.癸酉) 1488년 경

추정 규형 비신
중 남편,
좌 부인+
祔葬

경기 시흥시 하
상동 산2

신 도 비
1488년 
건립1483 이전

김성동과 
진주강씨 묘갈

1495.10.
1536.12. 이수 비신 중 남편,

좌 부인
경기 시흥시 하
상동 산2

월산대군과 
순천박씨 묘표

1506.7.20.
(1506.9.21) 1506.9.21 운수 비신 우 남편,

좌 부인

경기 고양시 덕
양구 신원동 산
16-35

신 도 비 
1489년 
건립1488.12.21

(1489.3.2)

윤효손과 
연성박씨 묘표

1503.5.24.
(1503.10.3) 1519년 경 

추정
하 엽 수 , 
비신 별석

우 부인,
좌 남편

전남 구례군 산
동면 이평리 산
91-181512.5.1.

(1512.9.2)

이국주와 
여주민씨 묘갈

1556.
(1557.2.) 1557. 운수 비신 우면 남편,

좌면 부인
경기 포천시 화
현면 지현리

1612년
경의 묘
표 있음

이곤과
문화유씨 묘표

1524.2.15.
1559.8. 운수 비신 우 부인, 

좌 남편

경기 성남시 분
당구 판교동 
553

운 수 에 
삼족오1524.5.14.

(1524.7. )

송 태 와 
순창조씨 묘표

1523.8.乙亥
(1523.11.壬申) 1566년 이

후 이수 비신 우 부인,
좌 남편

전남 담양군 봉
산면 기곡리 산
200-16

묘 갈 
1560년 
건립1544.12.庚寅

(1545.2.庚申)
박민중과 
함양박씨 묘갈 1536.10.23 16세기 후

반
하엽수 비
신

우 부인,
좌 남편

광주 서구 용두
동 산99-11568.겨울

기응세와 
임씨 Ⅰ 묘표

1585.
1586년 원수형 비

신
우 부인,
좌 남편

경기 고양시 덕
양구 성사동 
470-41583.

기응세와 
임씨 Ⅱ 묘표

1585
1606년 원수형 비

신
우 부인+祔, 
좌 남편 〃

1604년 
추 증 사
실기록1583

기대승과 
함풍이씨 묘표

1572.11.1.
(1573.2.8) 1610.11. 원수형 비

신
우 부인,
좌 남편

광주 광산구 광
산동 산135159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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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증과 
부령김씨 묘표 1616. 1617.4. 원수형 비

신
우 부인,
좌 남편 〃

김대효와 
완산이씨 묘표

1572.
(1624 개장) 1629.10. 운수 비신 우 부인+祔, 

좌 남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5(1622.4)

김극효와 
동래정씨 묘표

1618.
1630.8 운수 비신

우 부인+
祔左, 좌 
남편

〃
신 도 비 
1647년 
건립1621.

김종손과 
이씨 묘표 1688.11 원수형 비

신
우 부인+祔, 
좌 남편

전남 장성군 삼
계면 주산리 산
73

나위소와 
양성이씨 묘표

1666.7.29. 1716.여름 
改鐫 이수 비신

우 남편+
부인+합장
묘

전남 나주시 삼
영동 산57-1

신 도 비 
1716년 
건립1667.1.20

조연과
여흥민씨 묘표 1717. 10 원수형 비

신

우 남편,
좌 부인+
祔左

전남 순천시 주
암면 주암리 산
72-3

숙종명릉
인현왕후 릉표

1720.6.8.
(1720.10.21) 1720.10.21. 

장례시 개석
우 국왕,
좌 왕후+
祔左

경기 고양시 서
오릉1701.8.14.

(1701.12.9)

김만기과 
한씨 묘표

1687.3.15.
(1687.5.18.) 1720년 이

후
원수형 비
신

우 남편,
좌 부인+
祔左

경기 군포시 대
야미동 산1-12

1687년 
비문 작
성1720.2

경안군과 
김해허씨 묘표

1665.10.25 1722년 이
후 이수

우 남편,
좌 부인+
祔左

경기 고양시 덕
양구 대자동 산
65-2

1702년 
비문 작
성1722.5

임창군과 
밀양박씨 묘표

1724.2.
(1704.4.) 1725.7. 개석

우 남편,
좌 부인+
祔左

경기 고양시 덕
양구 대자동 산
65-2

김주신과 
조씨 묘표

1721.7.24.
(1721.9.14) 1734.3. 개석

우 남편,
좌 부인+
祔左

경기 고양시 덕
양구 대자동 산
26-1

신 도 비 
1826년 
건립1731.9.10

안맹손과 
이천서씨 묘표 1744. 원수형 비

신

우 남편,
좌 부인+
祔左

광주 서구 서창
동 산93

이만영과
서흥김씨 묘갈

1547.5.21
1759.11. 원수형 비

신

우 남편,
좌 부인+
祔後

전남 영광 대마
명 송죽리 산
11-71581.

이광과 
해주오씨 묘갈

1603.9.20
1796년 원수형 비

신

우 남편,
좌 부인+
祔右

전남 영광 대마
명 송죽리 산
11-7

좌 : 초
배 소씨
묘

박상과
진양유씨 묘표

1530. 1837.11.16 
改竪 이수 비신

우 남편,
좌 부인+
祔左

광주 서구 서창
동 산91

신 도 비 
1859년 
건립1507.

최희 묘표 1601. 1606. 4 이수 비신
경기 화성시 정
남면 문학리 
1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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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진 탁본 기법을 바탕으로 실제 금석문 판독 시도
- 보물 제507호 무위사 선각대사편광탑비 - 

장선필

◆기존 문헌과 디지털 사진 탁본 비교
◆기존 문헌은 최소 100년에서 30년 전(前)에 탁본을 하여 현재의 상태와 단순 비교가 어려
움. 
[조선금석총람(1919), 한국금석전문(1981), 한국금석문대계(1981), 역대고승비문(2000)]
 
◆디지털 사진 탁본시기 -  2010년 10월

   2010년 10월
※ 시기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 된 조선금석총람의 판독률이 가장 낮음. 
※ (판독률이 높다는 것이 정확한 판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디지털 사진탁본을 조선금석총람과 같은 시기에 실시했다면 보다 많은 글자를 판독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디지털 사진 탁본 부분

문헌 명 총 글자 판독 글자 판독률
한국금석전문 2,037자 1,726자 84.68%
조선금석총람 2,046자 1,574자 76.93%

한국금석문대계 2,049자 1,638자 79.94%



Ⓒ 문화유산사진연구소 장선필- 79 -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편광탑비문 판독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총 글자 수 - 2,049자.
 문헌에 따라 미판독이거나 다르게 판독한 글자 259자.  미판독(未判讀) 334자.

(조선금석총람, 한국금석문대계, 한국금석전문, 역대고승비문  교감역주 결과)

◆기존 문헌에서 판독되었으나 실제와 다르게 판독된 글자와 디지털 사진 탁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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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헌에서 미판독 글자와 디지털 사진 탁본 비교.    ■ : 미판독 글자

◆일부 문헌에서 판독하였으나 디지털 사진 탁본결과 새로운 글자로 판독된 글자. 
■ : 미판독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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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문헌에서 미판독되었으나 디지털 사진 탁본으로 처음 판독한 글자 비교.  
■ : 미판독 글자

◆이전 문헌에서 모두 판독하였으나 오독(誤讀)한 글자 비교.       ■: 미판독 글자

◆비문이나 문헌에 이체자가 사용된 경우.

각 문헌의 판독률 비교. (※ 오독 글자 수와 오독율 제외)

문헌 명 총 글자 판독 글자 판독률
한국금석전문 2,037자 1,726자 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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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사진 탁본을 통한 결과

 
※ 시기 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 된 조선금석총람의 판독률이 가장 낮음. 

※ 디지털 사진탁본을 조선금석총람과 같은 시기에 실시했다면 보다 많은 글자를 판독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판독률 향상과 정확한 판독을 위해 기존 탁본이나 탁본을 위해 금석문 표면에 물리적인 힘
을 가하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중요함. 

※ 탁본을 위해 금석문 표면을 건드리는 행위는 판독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를 증가시켜 미판
독이나 오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 각자 판독한 글자를 가지고 취합했으며 3인이 동일한 글자로 판독한 글자만을 판독한 것으
로 인정하였음. 

※ 현재는 이 방법보다 진일보한 방법으로 판독률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함. 

※ 글자 판독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송일기 교수,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태완 교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국 유학생 진량보씨, 고려사를 전공한 박용진 박사 등 3인을 선정하여 
비교 하였음. 

조선금석총람 2,046자 1,574자 76.93%
한국금석문대계 2,049자 1,638자 79.94%
디지털 사진탁본 2,049자 1,763자 86.04%

문헌에 따라 미판독이거나 다르게 판독한 글자 259자 판독 후 확정.
미판독 글자 49자 최초 확인.
탁본에서 미판독으로 표기했으나 원래 글자가 없는 부분 11자 삭제.
디지털 사진 탁본을 통해 총 1,763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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