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䤍 표지사진 : 대쌍명리 고인돌 1호

2001.  5.

김 성 태·소 상 영
김 기 태·서 길 덕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2공구)건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주) 현대건설·동일기술공사



1. 조사대상
䤎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태전리∼초월면 용수리(약 6.4㎞)

2. 지도
䤎본문에 삽입된 유적의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을 기본으로 하고 (주) 현대건설·동
일기술공사에서 제공한 1/5,000을 사용하였다.  

3. 도면
䤎본문의 유물도면은 100%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큰 것은 75% 축소하여 별도의 스퀘일로
표시하였다. 

4. 기타
䤎본 지표조사는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주) 현대건설·동일기술공사의 용역을 받
아 실시하였으며 조사와 보고서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주) 현대건설·동일기술공사에서 부담하
였다. 

䤎조사비용 : 5,974,000원

일 러 두 기



Ⅰ. 조사개요₩₩₩₩₩₩₩₩₩₩₩₩₩₩₩₩₩₩₩₩₩₩₩₩₩₩₩₩₩₩₩₩₩₩₩₩₩₩₩₩₩₩₩₩₩₩₩₩₩₩₩₩₩₩₩₩₩₩₩₩₩₩₩₩₩₩₩₩₩₩₩₩₩₩₩₩₩₩₩₩₩9

Ⅱ. 위치와 주변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0

2. 고고학적 배경₩₩₩₩₩₩₩₩₩₩₩₩₩₩₩₩₩₩₩₩₩₩₩₩₩₩₩₩₩₩₩₩₩₩₩₩₩₩₩₩₩₩₩₩₩₩₩₩₩₩₩₩₩₩₩₩₩₩₩₩₩₩₩₩₩₩₩₩₩₩₩₩₩₩13

Ⅲ. 조사내용

1. 조사 1구간₩₩₩₩₩₩₩₩₩₩₩₩₩₩₩₩₩₩₩₩₩₩₩₩₩₩₩₩₩₩₩₩₩₩₩₩₩₩₩₩₩₩₩₩₩₩₩₩₩₩₩₩₩₩₩₩₩₩₩₩₩₩₩₩₩₩₩₩₩₩₩₩₩₩₩₩₩17

2. 조사 2구간₩₩₩₩₩₩₩₩₩₩₩₩₩₩₩₩₩₩₩₩₩₩₩₩₩₩₩₩₩₩₩₩₩₩₩₩₩₩₩₩₩₩₩₩₩₩₩₩₩₩₩₩₩₩₩₩₩₩₩₩₩₩₩₩₩₩₩₩₩₩₩₩₩₩₩₩₩29

3. 조사 3구간₩₩₩₩₩₩₩₩₩₩₩₩₩₩₩₩₩₩₩₩₩₩₩₩₩₩₩₩₩₩₩₩₩₩₩₩₩₩₩₩₩₩₩₩₩₩₩₩₩₩₩₩₩₩₩₩₩₩₩₩₩₩₩₩₩₩₩₩₩₩₩₩₩₩₩₩₩32

Ⅳ. 맺음말₩₩₩₩₩₩₩₩₩₩₩₩₩₩₩₩₩₩₩₩₩₩₩₩₩₩₩₩₩₩₩₩₩₩₩₩₩₩₩₩₩₩₩₩₩₩₩₩₩₩₩₩₩₩₩₩₩₩₩₩₩₩₩₩₩₩₩₩₩₩₩₩₩₩₩₩₩₩₩₩₩₩38

䤃 참고문헌 ₩₩₩₩₩₩₩₩₩₩₩₩₩₩₩₩₩₩₩₩₩₩₩₩₩₩₩₩₩₩₩₩₩₩₩₩₩₩₩₩₩₩₩₩₩₩₩₩₩₩₩₩₩₩₩₩₩₩₩₩₩₩₩₩₩₩₩₩₩₩₩₩₩₩₩₩₩40

䤃 사 진₩₩₩₩₩₩₩₩₩₩₩₩₩₩₩₩₩₩₩₩₩₩₩₩₩₩₩₩₩₩₩₩₩₩₩₩₩₩₩₩₩₩₩₩₩₩₩₩₩₩₩₩₩₩₩₩₩₩₩₩₩₩₩₩₩₩₩₩₩₩₩₩₩₩₩₩₩₩₩₩₩41

도 면 차 례

11. 유적위치도 및 도로노선도(1/50,000) ₩₩₩₩₩₩₩₩₩₩₩₩₩₩₩₩₩₩₩₩₩₩₩₩₩₩₩₩₩₩₩₩₩₩₩₩₩₩₩₩₩₩₩₩₩₩₩₩₩₩₩11

12. 조사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1861刊) ₩₩₩₩₩₩₩₩₩₩₩₩₩₩₩₩₩₩₩₩₩₩₩₩₩₩₩₩₩₩₩₩₩₩₩₩₩₩₩₩₩₩₩₩₩₩₩₩₩₩12 

13. 주변지역 유적 분포도(1/50,000) ₩₩₩₩₩₩₩₩₩₩₩₩₩₩₩₩₩₩₩₩₩₩₩₩₩₩₩₩₩₩₩₩₩₩₩₩₩₩₩₩₩₩₩₩₩₩₩₩₩₩₩₩₩₩₩14

14. 조사지역 구획도(1/50,000) ₩₩₩₩₩₩₩₩₩₩₩₩₩₩₩₩₩₩₩₩₩₩₩₩₩₩₩₩₩₩₩₩₩₩₩₩₩₩₩₩₩₩₩₩₩₩₩₩₩₩₩₩₩₩₩₩₩₩₩₩17

15. 조사 1구간 장지리유적, 역리 유물산포지 위치도(1/5,000)₩₩₩₩₩₩₩₩₩₩₩₩₩₩₩₩₩₩₩₩₩₩₩₩₩₩₩₩₩₩₩18

16. 장지리유적 수습유물₩₩₩₩₩₩₩₩₩₩₩₩₩₩₩₩₩₩₩₩₩₩₩₩₩₩₩₩₩₩₩₩₩₩₩₩₩₩₩₩₩₩₩₩₩₩₩₩₩₩₩₩₩₩₩₩₩₩₩₩₩₩₩₩₩₩₩₩20

17. 장지리유적 수습유물₩₩₩₩₩₩₩₩₩₩₩₩₩₩₩₩₩₩₩₩₩₩₩₩₩₩₩₩₩₩₩₩₩₩₩₩₩₩₩₩₩₩₩₩₩₩₩₩₩₩₩₩₩₩₩₩₩₩₩₩₩₩₩₩₩₩₩₩21

18. 장지리유적 수습유물₩₩₩₩₩₩₩₩₩₩₩₩₩₩₩₩₩₩₩₩₩₩₩₩₩₩₩₩₩₩₩₩₩₩₩₩₩₩₩₩₩₩₩₩₩₩₩₩₩₩₩₩₩₩₩₩₩₩₩₩₩₩₩₩₩₩₩₩22

19. 장지리유적 수습유물₩₩₩₩₩₩₩₩₩₩₩₩₩₩₩₩₩₩₩₩₩₩₩₩₩₩₩₩₩₩₩₩₩₩₩₩₩₩₩₩₩₩₩₩₩₩₩₩₩₩₩₩₩₩₩₩₩₩₩₩₩₩₩₩₩₩₩₩23

10. 장지리유적 수습유물₩₩₩₩₩₩₩₩₩₩₩₩₩₩₩₩₩₩₩₩₩₩₩₩₩₩₩₩₩₩₩₩₩₩₩₩₩₩₩₩₩₩₩₩₩₩₩₩₩₩₩₩₩₩₩₩₩₩₩₩₩₩₩₩₩₩₩₩25

11. 역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27

12. 조사 1구간 양벌리 유물산포지 위치도(1/5,000)₩₩₩₩₩₩₩₩₩₩₩₩₩₩₩₩₩₩₩₩₩₩₩₩₩₩₩₩₩₩₩₩₩₩₩₩₩₩₩₩₩28

13. 양벌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28

14. 조사 2구간 대쌍령리 유물산포지, 새넘어골 추정건물지 위치도(1/5,000)₩₩₩₩₩₩₩₩₩₩₩₩₩₩₩₩₩29

15. 대쌍령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31

16. 조사 2구간 민묘 위치도(1/5,000) ₩₩₩₩₩₩₩₩₩₩₩₩₩₩₩₩₩₩₩₩₩₩₩₩₩₩₩₩₩₩₩₩₩₩₩₩₩₩₩₩₩₩₩₩₩₩₩₩₩₩₩₩₩₩32

17. 조사 3구간 용수리 유물산포지, 민묘 위치도(1/5,000)₩₩₩₩₩₩₩₩₩₩₩₩₩₩₩₩₩₩₩₩₩₩₩₩₩₩₩₩₩₩₩₩₩₩₩33

18. 용수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34

19. 조사 3구간 대쌍령리 고인돌, 광주이씨 묘역, 파주목사 신여식 묘역, 민묘 위치도(1/5,000)

₩₩₩₩₩₩₩₩₩₩₩₩₩₩₩₩₩₩₩₩₩₩₩₩₩₩₩₩₩₩₩₩₩₩₩₩₩₩₩₩₩₩₩₩₩₩₩₩₩₩₩₩₩₩₩₩₩₩₩₩₩₩₩₩₩₩₩₩₩₩₩₩₩₩₩₩₩₩₩₩₩₩₩₩₩₩₩₩₩₩₩₩35

20. 조사 3구간 민묘 위치도(1/5,000) ₩₩₩₩₩₩₩₩₩₩₩₩₩₩₩₩₩₩₩₩₩₩₩₩₩₩₩₩₩₩₩₩₩₩₩₩₩₩₩₩₩₩₩₩₩₩₩₩₩₩₩₩₩₩37

사 진 차 례

11. 조사 1구간 전경(서→동쪽)₩₩₩₩₩₩₩₩₩₩₩₩₩₩₩₩₩₩₩₩₩₩₩₩₩₩₩₩₩₩₩₩₩₩₩₩₩₩₩₩₩₩₩₩₩₩₩₩₩₩₩₩₩₩₩₩₩₩₩₩₩₩42

12. 장지리유적 전경(서→동쪽) ₩₩₩₩₩₩₩₩₩₩₩₩₩₩₩₩₩₩₩₩₩₩₩₩₩₩₩₩₩₩₩₩₩₩₩₩₩₩₩₩₩₩₩₩₩₩₩₩₩₩₩₩₩₩₩₩₩₩₩₩₩42

13. 장지리유적 근경(남→북쪽) ₩₩₩₩₩₩₩₩₩₩₩₩₩₩₩₩₩₩₩₩₩₩₩₩₩₩₩₩₩₩₩₩₩₩₩₩₩₩₩₩₩₩₩₩₩₩₩₩₩₩₩₩₩₩₩₩₩₩₩₩₩43

14. 장지리유적 수습유물(빗살무늬토기)₩₩₩₩₩₩₩₩₩₩₩₩₩₩₩₩₩₩₩₩₩₩₩₩₩₩₩₩₩₩₩₩₩₩₩₩₩₩₩₩₩₩₩₩₩₩₩₩₩₩₩₩₩43

15.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 ②)₩₩₩₩₩₩₩₩₩₩₩₩₩₩₩₩₩₩₩₩₩₩₩₩₩₩₩₩₩₩₩₩₩₩₩₩₩₩₩₩₩₩₩₩₩₩₩₩₩₩₩₩₩₩₩₩₩₩₩₩44

목 차



16.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③) ₩₩₩₩₩₩₩₩₩₩₩₩₩₩₩₩₩₩₩₩₩₩₩₩₩₩₩₩₩₩₩₩₩₩₩₩₩₩₩₩₩₩₩₩₩₩₩₩₩₩₩₩₩₩₩₩₩₩44

17.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⑥) ₩₩₩₩₩₩₩₩₩₩₩₩₩₩₩₩₩₩₩₩₩₩₩₩₩₩₩₩₩₩₩₩₩₩₩₩₩₩₩₩₩₩₩₩₩₩₩₩₩₩₩₩₩₩₩₩₩₩₩45

18.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③) ₩₩₩₩₩₩₩₩₩₩₩₩₩₩₩₩₩₩₩₩₩₩₩₩₩₩₩₩₩₩₩₩₩₩₩₩₩₩₩₩₩₩₩₩₩₩₩₩₩₩₩₩₩₩₩₩₩₩₩45

19. 역리유물 산포지 전경(남→북쪽 ₩₩₩₩₩₩₩₩₩₩₩₩₩₩₩₩₩₩₩₩₩₩₩₩₩₩₩₩₩₩₩₩₩₩₩₩₩₩₩₩₩₩₩₩₩₩₩₩₩₩₩₩₩₩₩₩₩46

10. 역리유물 수습유물(①∼⑤) ₩₩₩₩₩₩₩₩₩₩₩₩₩₩₩₩₩₩₩₩₩₩₩₩₩₩₩₩₩₩₩₩₩₩₩₩₩₩₩₩₩₩₩₩₩₩₩₩₩₩₩₩₩₩₩₩₩₩₩₩₩46

11. 양벌리유물 산포지 전경(서→동쪽) ₩₩₩₩₩₩₩₩₩₩₩₩₩₩₩₩₩₩₩₩₩₩₩₩₩₩₩₩₩₩₩₩₩₩₩₩₩₩₩₩₩₩₩₩₩₩₩₩₩₩₩₩₩₩47

12. 유적조사 모습₩₩₩₩₩₩₩₩₩₩₩₩₩₩₩₩₩₩₩₩₩₩₩₩₩₩₩₩₩₩₩₩₩₩₩₩₩₩₩₩₩₩₩₩₩₩₩₩₩₩₩₩₩₩₩₩₩₩₩₩₩₩₩₩₩₩₩₩₩₩₩₩₩₩47

13. 양벌리유물 수습유물(①∼③) ₩₩₩₩₩₩₩₩₩₩₩₩₩₩₩₩₩₩₩₩₩₩₩₩₩₩₩₩₩₩₩₩₩₩₩₩₩₩₩₩₩₩₩₩₩₩₩₩₩₩₩₩₩₩₩₩₩₩₩48

14. 대쌍령리 유물산포지 전경(동→서쪽)₩₩₩₩₩₩₩₩₩₩₩₩₩₩₩₩₩₩₩₩₩₩₩₩₩₩₩₩₩₩₩₩₩₩₩₩₩₩₩₩₩₩₩₩₩₩₩₩₩₩₩₩48

15. 수습유물(①∼③) ₩₩₩₩₩₩₩₩₩₩₩₩₩₩₩₩₩₩₩₩₩₩₩₩₩₩₩₩₩₩₩₩₩₩₩₩₩₩₩₩₩₩₩₩₩₩₩₩₩₩₩₩₩₩₩₩₩₩₩₩₩₩₩₩₩₩₩₩₩₩49

16. 새넘터골 추정건물지(서→동쪽)₩₩₩₩₩₩₩₩₩₩₩₩₩₩₩₩₩₩₩₩₩₩₩₩₩₩₩₩₩₩₩₩₩₩₩₩₩₩₩₩₩₩₩₩₩₩₩₩₩₩₩₩₩₩₩₩₩49

17. 민묘 1, 2호 근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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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성남∼장호원 도로개설 건설공사 예정지역에 대한 문화재지
표조사를 2000년 12월 20일 (주)현대건설·동일기술공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계약을 맺고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2월 20일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난겨울에 많은 양의
폭설이 내렸으며, 추위로 인하여 내린 눈이 녹지 않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이에
(주)현대건설·동일기술공사의 협조를 얻어 해빙기인 3월 중순에 조사를 재개하여 2001년 4월 30일
에 현장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태전리에서 초월면 용수리까지 약 6.4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조
사면적은 1,280,000㎡(약 387,200평)이다.(도면 1, 2) 이중에서 오포면 양벌리 마름산(318m) 북쪽
사면과 초월면 대쌍령리 공직골에 이르는 2.4km(480,000㎡ : 약 145,200평) 구간은 터널로 개통되
는 구간이다. 

조사는 기존에 조사된 관계 문헌을 검토한 이후에 이를 참고로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인 약 6.4km을
폭 200m 주변지역을 공사구간으로 보고 조사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변
지역의 유적 분포현황과 지리적 지형을 살펴볼 때 이번 조사에서 선사시대의 주거유적과 역사시대의
고분, 산성, 도요지, 건물지 등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선사 유적지 1지점, 유물 산포지 4지점, 고인돌 3기, 추정 건물지 1지점,
유교분묘 묘역 2지점, 민묘 13기 등 총 24지점에서 유물·유적이 찾아졌다. 

현장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대한 비용은 (주) 현대건설·동일기술공사에서 협조하여 주었으며, 조사
되어 수습된 유물과 자료는 본 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조사단장 : 장 경 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김 성 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소 상 영(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 사 원 : 김 기 태(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조 사 원 : 김 영 준(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 서 길 덕(경상대학교 사학과 졸업)
조 사 원 : 이 호 경(단국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과 4년)
조 사 원 : 이 명 수(단국대학교 인문대학 한국학부 2년)

Ⅰ.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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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은 장경호의 지휘아래 김성태가 총괄하여 실시하였다. 사진은 김기태가 촬
영하였으며, 유물의 세척과 등록제도 편집은 허미형·서길덕·고현수가 담당하였다. 본문은 소상영,
김기태가 작성하여 이를 김성태가 검토한 후 장경호가 최종 수정, 가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당초 조사계획보다 조사지역이 몇 배로 늘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지난겨울 추
위와 폭설로 인하여 조사보고가 늦어졌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주) 현대건설·
동일기술공사 관계자 여러분과 김광운 부장, 손정호 과장, 강형권, 강현재 대리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
한다. 

Ⅱ. 위치와 주변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경기도에서 동남부에 위치하는 광주시는 지리적으로 동경 127°08′∼ 127°27′, 북위 37°15′∼
37°32′에 걸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여주군과 양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이천시와 용인시,
서쪽으로는 성남시, 북쪽으로는 하남시·남양주시와 접하고 있다.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광주산맥이 남서방향으로 뻗어 광주시에 이르러서는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침
식곡이 곳곳에 발달한다. 남한산(606m)을 중심으로 검단산(534m), 해협산(531m), 노적산(415m),
국수봉(239m), 객산(301m), 칠사산(351m), 무갑산(578m), 문형산(496m) 등의 300∼500m 내
외의 잔구성 산들과 구릉지가 곳곳에 분포한다. 이러한 산지들 사이로 남한강의 지류 하천들이 흘러 유
역에 좁은 평야들이 발달한다. 용인군 용인읍 호리에서 발원한 경안천은 조사지역인 광주읍 장기리에
서 직리천을 합류하고 초월면 지월리에서 곤지암천과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든다.1) 이 지역을 형성
하는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Pre-Cambrianepoch)에 생성된 흑운모 화강편마암이다.2)

조사지역은 광주읍 태전리에서 초월면 용수리까지 약 6.4km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사지역의 서쪽
으로 광주읍 태전리에서 오포면 양벌리에 이르는 구간은 비교적 넓은 뜰이 발달한다. 이곳에는 주로 논
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민가와 건물 등이 들어서 있다. 남쪽에 직리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경안천과 합류하여 북쪽으로 흘러간다. 조사지역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양벌리 마름산
(318m)에서 초월면 용수리의 곤지암천에 이르는 구간은 비교적 높은 산지성 구릉을 이루고 있다. 지
형상으로 서쪽이 높으며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의 지형이다. 초월면 대쌍령리에 공직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 사이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하천의 주변으로는 민가들이 들어서 있다. 동쪽으로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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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2) 자원개발연구소, 『한국지질도(양평도폭 SHEET 6626-Ⅱ)』, 1978. 도면 1. 유적위치도 및 도로노선도(1/50,000)



국도가 북서쪽(광주시내)에서 남서쪽(곤지암)으로 놓여져 있다. 조사지역의 동쪽인 초월면 용수리는
하천의 영향을 받는 충적대지로 넓은 뜰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의 곤지암천이 남동방향에서 흘러들
어 북서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2. 고고학적 배경(도면 3)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고고학적 유물·유적이 발견된 것은 해방되기 이전 日人學者 藤田亮策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藤田亮策 의하여 남종면 검천리에서 무문토기와 석부, 석촉 등이 출토되었음을 1965년
에 간행된『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에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3) 또한 日人學者인 有光敎一에 의해서
발표된「朝鮮의 磨製石劍硏究」에서는 오포면 양벌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을 소개하고 있다.4) 1972년
시의 북쪽 한강유역에서 실시된 팔당 땜 수몰지구 유적발굴조사시 여러 지역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
굴조사 되었으나 광주시에서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5) 이 지역에서 고고학적 학술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6년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당시 연세대학교 학술 조사단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광주군 궁평리에서 고인돌과 돌무지무덤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인돌
하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4기 갱신세층이 발견되었으며 구석기시대 뗀 석기가 찾아졌다. 당시 구석
기유적이 큰강 주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므로 뗀 석기가 내륙지역에서 발견었다는 것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또한 광주시에 있어서 구석기시대의 선사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
한 단서가 되었다. 

1996·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하여 곤지암천 유역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실촌면상
림리와 연곡리에서 구석기시대의 뗀 석기가 찾아졌으며, 대석동에서는 초기 철기시대의 경질무문토기
와 승석문 토기들이 출토되는 유적이 찾아졌다.7)

이와 같이 간혈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지역의 문화유적 조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9년 실시된 광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때이다. 본 연구원에 의해서 당시 고고·관방유적 153개소,
도요지가 296개소, 불교유적 19개소, 유교유적 156개소, 고 건축 19개소, 보호수를 비롯한 기타유적
이 125개소로 총 768개소의 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2001년 실촌면 삼리에서 실시될
예정인 광주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사부지에서 대규모의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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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1861刊)

3) 김원룡, 『한국사전유적유물지명표』,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2책, 1965.
4) 有光敎一, 「朝鮮磨製石劍の硏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第二冊, 1959.
5) 문화재연구소, 『팔당·소양댐 수몰지구유적발굴 종합조사보고』, 1974.
6) 손보기·장호수·최삼용, 「광주 궁평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

북대학교박물관, 1986.
7) 손보기·한창균,『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8)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제1집,

2000.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9) 유적에서는 3개의 층위에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흑요석 석기를
비롯한 석영, 규암제로 만든 몸돌, 격지, 주먹도끼, 찍개, 긁개, 밀개등의 석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또한, 광주시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옹원(司甕院)의 분원이 설치되어 조선말기까지 운영되었던 지
역으로 많은 도요지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처음 이곳의 가마터를 조사한 학자는 日人學者 淺川佰敎
이다. 그러나 당시에 조사되었던 자료나 유물 등은 현재 어떻게되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1963
년부터 광주시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65년부터 1966년까지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를 발굴 조사하였다.10) 광주시일원의 도요지 분포상황을 조사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이를 종
합 정리하여 책자를 간행하였다.11)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우산리·범천리·선동리의
도요지가 발굴 조사되었으며,12) 1991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하여 광주시의 퇴촌면 관음리, 초월
면 지월리,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의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13) 또한 우산리 2호 도요지가 발굴조사되었
으며,14) 우산리 17호 도요지가 시굴 조사되기도 하였다.15)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새로 87개소의 도요지가 찾아져 약 280여개의 도요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16)

조사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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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주변지역 유적 분포도(1/50,000)

9)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군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9.
9)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조성예정부지시굴조사(지도위원회회의자료)』, 2000.
9)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 2001 세계도자기 Expo단지 시굴조사 약보고서(조사 Ⅱ·Ⅴ지역)』, 2000. 
9)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 2001 세계도자기 Expo단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0.
10) 정양모·구일회,『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도마리 1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1995.
11) 정양모,『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2) 최숙경,『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전 -부 광주 우산리 9호요지 발굴조사보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3.
13) 최건, 『광주의 백자요지(Ⅰ)』, 해강도자미술관, 1992.
14) 최건·이종민,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 해강도자미술관, 1995.
15) 최건·이종민·장기훈,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Ⅱ) -17호 백자요지 시굴조사보고서-』, 해강도자미술관,

1999.
16)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관요(요지지표조사보고서 도판편)』, 1998.

기문원, 2000.

기문원, 2000.

기문원, 2000.

기문원, 2000.

기문원, 2000.

기문원, 2000.

기문원, 2000.

장지리

대쌍령리

장지리

장지리

태전리

고산리

쌍동리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청동기·초기
철기·조선시대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물 수습지

유물 수습지

선사분묘(지석묘)

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지석묘

주먹도끼·여러면석기·긁개 外

몸돌·격지 外

䤃

무문토기편·우각형파수·백자편 外

무문토기 편

무문토기 편

무문토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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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 적 명 시 대 성 격 출 토 유 물 비 고



1. 조사 1구간(도면 4, 사진 1)

조사 1구간은 광주읍 태전리, 장기 1, 2리와 역 1리, 오포면 양벌리 일부까지이다. 이 지역 내에는
도로, 민가,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
으로 태뜰, 까막이뜰, 복개뜰, 언안뜰, 마루뜰 등의 비교적 넓은 평지가 발달한다. 또한 이곳의 하천인
직리천이 경안천과 합류하여 북쪽 광주읍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고 있어 옛날부터 각종 농사를 경작하
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과거 이곳에는 주로 논농사를 많이 경작하였으나,
지금은 밭작물로 전환하여 많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조사결과 논이 있는 지역에서는 경지 정
리가 이루어져 유물을 찾을 수가 없었으나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밭에서 유물을 발견할 수가 있
었다. 

17

Ⅲ. 조사내용

조사구간을 조사 편의상 지형에 따라 3개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 1구간은 광주읍 지역으
로 행정구역상 광주읍 태전리, 장기 1, 2리와 역 1리, 오포면 양벌리 일부가 속한다. 조사 2구간은 오
포면 양벌리 마름산(318m) 북쪽 사면과 초월면 대쌍령리 공직골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사 3구간은 초
월면 대쌍령리 공직골의 능선 일부와 쌍동리, 용수리가 이에 속한다. 조사결과 선사 유적지 1지점, 유
물 산포지 4지점, 고인돌 3기, 추정건물지 1지점 유교분묘 2기, 민묘 13 기 등 24지점이 조사되었다. 

16

번호

19 보호수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면 지정나무 느티나무 약 270년 21×3.4m 1983. 3. 10 기문원, 2000

문화재 위 치 품 격 수 종 수 령 크 기 지정일자 비 고

도면 4. 조사지역 구획도

기문원, 2000.

기문원, 2000.

경기박, 1999.

경기박, 1999.

경기박, 1999.

경기박, 1999.

경기박, 1999

기문원, 2000.

양벌리

매산리

대쌍령리

송정리

탄벌리

쌍동리

산이리

장지리

고려·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도요지 5기

도요지 8기

도요지 11기

도요지 2기

도요지 1기

백자가마터 1기

청자·백자 편

백자 편

䤃

䤃

䤃

䤃

䤃

䤃

䤃

비문 : 取泉灌野伸誰之力 德 居士金
公炳翊永世不忘碑 農功占豊乃立紀石
크기 : 130×38.5×20㎝이다.

정충묘 및
김태선효자비

조선시대
金炳翊

永世不忘碑

鄭晩錫
永世不忘碑

조선시대

비석

정충묘 기문원, 2000.

䤃

䤃비석 비문 : 留相鄭公晩錫永世不忘碑
크기 : 112×44×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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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 적 명 시 대 성 격 출 토 유 물 비 고

조사1지역

조사3지역

조사2지역



1) 장지리 유적(도면 5-1 : 사진 2·3)

䦭 위 치 : 광주읍 장지리 171-1전 일대
䦭 시 대 : 신석기시대 ∼ 조선시대
䦭 성 격 : 추정 주거지, 유물 산포지
䦭 현 상 : 유적은 경안중학교 남쪽 직리천 변에 위치한다. 현재 이곳은 묘목장과 밭으로 이용되어지

고 있으며,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각종 채소들이 재배되고 있다. 유물은 하우스주변 밭에서 수
습되었다. 밭 주인에 의하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우물을 5m 깊이로 굴착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
중에 지하에 매장되었던 유물이 지표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
곳의 넓은 지역에서 무문토기 편들이 찾아지고 있어 유적은 상당히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
다. 수습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구순각목무문토기, 승석문토기, 격자문토
기, 대옹, 시루바닥, 상감청자, 백자, 도기 편들이 발견되어 여러 시기의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䦭 출토유물 :
① 빗살무늬토기편(도면 6-①, 사진 4)
빗살무늬토기 동체부분이다. 문양은 단사선의 어골문으로 찍어눌러 시문하였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굵은 장석과 석영이 혼입되어 있으며, 속심은 검은색이다. 잔존 크기는 4.5×2.9×1.0cm이다. 
② 무문토기 저부(도면 6-②, 사진 5-①)
적갈색의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의 절반 정도와 동체일부 만 남아 있다. 내면에 정연한 물 손질

자국이 관찰되며, 외면에 손누름 자국이 남아있다. 약간 들린 굽으로 태토에 굵은 석영이 혼입되어 있
는 사질점토이다. 속심은 회색계통의 검은색을 띠고 있다. 잔존 크기는 5.4×8.6×0.9cm이다. 

③ 무문토기 저부(도면 6-③, 사진 5-②)
황갈색의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아 있다. 내·외면에 물 손질 자국이 관찰된

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굵은 석영이 혼입되어 있다. 굽은 편편한 굽으로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
크기는 3.9×6.4×0.7cm이다. 

④ 구순각목 무문토기편(도면 7-①, 사진 6-①)
적갈색의 무문토기 구연부 편이다. 입술부분이 약간 외반되어 눌러서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박리되

어 표면이 떨어져 나갔으나 외면에는 빗질자국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석영 등의 돌조각이 혼
입되어 있다. 속심은 적갈색으로 잔존 크기는 5.7×6.4×0.9cm이다. 

⑤ 무문토기편(도면 7-②, 사진 6-②)
비교적 단단한 적갈색 무문토기 몸체 편으로 내·외면에 정연한 물 손질 자국이 있으며, 손누름자국

이 보인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굵은 석영, 장석 등의 돌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속심은 적갈색으로 외면
으로 토기소성 때에 생긴 검은 자국이 관찰된다. 잔존 크기는 15.3×14×1.1cm이다. 

⑥ 적색마연토기편(도면 8-①, 사진 6-③)
적색마연토기의 몸체부분으로 붉은 안료을 외면에 입혀 마연하였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작은 돌조

각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으며, 속심은 적회색이다. 잔존 크기는 3.1×2.8×0.6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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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 1구간(장지리유적 1, 역리유물산포지 2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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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장지리유적 수습유물(빗살무늬토기 ①, 무문토기저부 ②, ③)

0 5㎝

도면 7. 수습유물(구순각목무문토기 ①, 무문토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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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수습유물(적색단도마연토기 ①, 경질토기 ②, 경질토기 ③, 경질토기 시루바닥 ④, 적갈색 연질토기 ⑤) 도면 9. 수습유물(회청색 경질토기 ①, 대옹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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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적갈색 경질토기편(도면 8-② , 사진 7-①)
적갈색의 경질토기편으로 외면의 위부분은 승석이며 아래부분은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정

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속심은 검은색이다. 잔존 크기는 5.0×3.6×0.8cm이다.
⑧ 암갈색 경질토기편(도면 8-③, 사진 7-②)
암갈색의 승석문 경질토기편으로 태토에는 사질점토로 작은 돌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속심은 갈색으

로 잔존 크기는 3.7×3.4×0.6cm이다. 
⑨ 황갈색 경질토기 시루 저부편(도면 8-④, 사진 7-③)
황갈색의 시루 저부편으로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석영 장석 계통의 돌

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 크기는 3.5×3.4×0.8cm이다. 
⑩ 적갈색 연질토기편(도면 8-⑤, 사진 7-④)
적갈색 연질토기편으로 몸체부분이다. 내면에는 정연한 물손질 자국이 관찰되며,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소성되었다. 잔존 크기는 6.7×8.1×0.8cm이다. 
⑪ 회청색 경질토기편(도면 9-①, 사진 7-⑤)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몸체부분이다. 내면에는 비교적 정면하였으며,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

어 있고 횡으로 돌아가는 1조의 외조선이 관찰된다. 점토는 사질점토로 작은 돌 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 크기는 8.5×6.9×0.9cm이다. 

⑫ 대옹편(도면 9-②, 사진 7-⑥)
회청색의 대옹편으로 몸체부분이다. 내면에는 칼로 깍아낸 듯 정연하며, 외면에는 격자 타날이 되어

있다. 태토는 돌 조각이 섞인 사질점토로 속심은 회색이다. 잔존 크기는 11.0×7.2×1.6 cm이다. 
⑬ 상감청자 저부편(도면 10-①, 사진 8-①)
상감청자 저부편이다. 잔존의 형태는 굽과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자기의 내·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빙열이 관찰된다. 자기의 내면에는 국화문이 상감되어 있으며 그 둘레로 1조의 내조
원과 인화문, 2선의 내조원이 상감되어 있다. 외면으로는 굽의 둘레로 3조의 외조원과 인화문이 상감
되어 있다. 잔존 크기는 1.5×7.9×0.5cm이다.

⑭ 분청사기편(도면 10-②, 사진 8-②)
분청사기 편으로 잔존의 형태로는 기형을 추정할 수가 없으나 입술부분으로 추정된다. 자기의 내·

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빙열이 관찰된다. 내면으로 4조의 내조원 있다. 잔존 크기는
3.4×1.6×0.5cm이다.

⑮ 백자 저부편 (도면 10-③, 사진 8-③)
백자 저부편으로 연갈색의 유약이 내·외면에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은 죽절굽으

로 태토 받침이 내면과 굽에 관찰된다. 잔존 크기는 3.4×9.5×0.7cm이다.

2) 역리 유물 산포지(도면 5-2, 사진 9) 

䦭 위 치 : 광주읍 역리 216-42답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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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수습유물(상감청자 ①, 분청사기 ②, 백자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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䦭 시 대 : 청동기시대 ∼ 초기 철기시대
䦭 성 격 : 유물 산포지
䦭 현 상 : 이곳은 경안중학교의 동쪽으로 지나는 지방도로 건너편의 밭이 있는 지역이다. 유물이 출

토되고 있는 면적은 약 300여 평에 이르나 많은 양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은 경안천
주변지역으로 충적대지 선상에 있으며, 토양은 검은색의 유기물을 띠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
편, 회청색 경질도기편, 석기 등이 발견되었다. 

䦭 출토유물 :
① 무문토기편(도면 11-①, 사진 10-①)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굵은 돌 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속심은 적갈색으로 잔

존 크기는 4.0×3.4×0.9cm이다. 
② 무문토기편(도면 11-②, 사진 10-②)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으로 표면이 박리되어 떨어져나갔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굵은 돌 조각이 혼입되

어 있다. 속심은 적갈색으로 잔존크기는 4.4×3.9×0.6cm이다. 
③ 회청색 경질도기편(도면 11-③, 사진 10-③)
회청색 경질 도기편으로 외면에는 타날 후에 횡선을 시문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크기

는 3.0×1.3×0.4cm로 작은 편이다.
④ 회청색 경질도기편(도면 11-④, 사진 10-④)
회청색 경질 도기편으로 내면 물레자국이 관찰된다. 외면 타날 후에 횡선을 시문하였다. 태토는 정선

된 점토이다. 잔존크기는 2.7×3.1×0.5cm이다.
⑤ 석부(도면 11-⑤, 사진 10-⑤)
암질은 운모가 관찰되는 편마암계통의 자갈돌이다. 석기는 불에 맞아 붉게 산화되었으며, 석기의 둘

레를 돌아가면서 떼어낸 흔이 관찰된다. 잔존크기는 9.1×8.7×3.1cm이다. 

3) 양벌리 유물산포지(도면 12, 사진 11·12)

䦭 위 치 : 오포면 양벌리 54-7답 일대
䦭 시 대 : 조선시대
䦭 성 격 : 유물 산포지
䦭 현 상 : 이곳은 양벌리 마름산(318m) 북쪽의 낮은 지역으로 경안천변에 위치한다. 대부분은 논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밭으로 되어있다. 유물은 주로 밭에서 수습하였다. 회색경질 도기편과
백자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슬레그 조각이 발견되어 야철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䦭 출토유물 :
① 분청사기편(도면 13-①, 사진 13-①)
분청사기 몸체편으로 작은 편이라 기형은 알 수가 없다. 유약이 내·외면에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잔존 크기는 4.7×4.2×0.6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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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역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무문토기 ①, 무문토기 ②, 회청색경질토기 ③, 회청색경질토기 ④, 석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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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기편(도면 13-②, 사진 13-②)
회색의 도기편으로 남아 있는 편이 작아 기형은 알 수가 없다. 내·외면에 물레 흔이 관찰된다. 잔존

크기는 4.4×5.1×0.6cm이다.
③ 슬레그 조각(사진 13-③)
제련과정에나오는부산물로적흑색을띠며, 표면에모공이많아가볍다. 크기는6.5×5.0×3.5cm이다. 

2. 조사 2구간(도면 4)

이곳은 오포면 양벌리 마름산(318m) 북쪽 사면과 초월면 대쌍령리 공직골에 이르는 구간으로 공사
에 있어서 터널로 개설되는 구간이다. 마름산(318m)과 새남터산(236m) 등의 비교적 높고 가파른 산
악지형을 이룬다. 이곳에 침엽수와 활엽수 같은 나무들과 각종 덩굴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3월에도 곳
곳에 눈이 녹지 않아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눈이 녹은 지역에 있어서도 낙엽이 쌓여있어 지표
면에서는 유물이나 유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구간에서 유물산포지 1지점과 추정건물지
1지점 민묘 4기가 찾아졌다. 이 구간은 공사 진행상에 터널로 개통되는 구간으로 크게 형질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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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조사 1구간(양벌리유물산포지 3 : 1/5,000)

도면 13. 출토유물(백자편 ①, 회색경질토기편 ②) 도면 14. 조사 2구간(대쌍령리 유물산포지 4, 새넘어골 추정건물지 5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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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쌍령리 유물산포지(도면 14, 사진 14)

䦭 위 치 : 초월면 대쌍령리 산 97-1임 일원
䦭 시 대 : 청동기시대·조선시대
䦭 성 격 : 유물 수습지
䦭 현 상 : 이곳은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찾아졌다. 유적은 넘터골산(210.6m)의 남서쪽

골짜기에 위치한다. 1차 조사에서는 수목과 낙엽이 우거져 유물을 찾을 수가 없었으나 지질조사의 시
추장비가 이동하기 위하여 만든 길가에서 찾아졌다. 수습유물은 무문토기, 경질도기 편들로 지형학적
으로도 작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䦭 출토유물 :
① 무문토기편(도면 15-① , 사진 15-①)
적갈색의 구연부 무문토기편으로 남아 있는 편이 작아 기형은 알 수가 없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굵은

돌 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속심은 갈색으로 잔존의 크기는 3.4×3.5×0.7cm이다. 
② 경질 도기편(도면 15-②, 사진 15-②)
흑갈색의 경질도기편으로 내·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속심

은 적갈색으로 잔존의 크기는 6.1×4.3×0.8cm이다.
③ 경질 도기편(도면 15-③, 사진 15-③)
회청색의 경질 도기편으로 외면에는 사격자 타날 후에 물손질을 하였으며, 내면에는 물레흔 자국이

관찰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잔존의 크기는 5.8×6.3×0.6cm이다.

2) 새넘터골 추정 건물지(도면 14, 사진 16)

䦭 위 치 : 초월면 대쌍령리 산99-1임 일원
䦭 시 대 : 미상
䦭 성 격 : 추정 건물지
䦭 현 상 : 이곳에는 새넘터산(236.1m)북동쪽 새넘터골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수목과 잡목, 낙엽이

우거져 있다. 유구는 다듬지 않은 석재로 10여m 간격으로 3개의 단이 길이 약 30m로 쌓여져 있다. 또
한 곳곳에 돌들이 쌓여 있는 것도 관찰된다. 유물은 발견되지 않아 70년대 조림사업을 하면서 쌓은 석
축일 가능성도 있다. 

3) 민 묘(도면 16-①, ②, ③, ④ , 사진 17∼19)

䦭 위 치 : 대쌍령리 산7-9임, 산78-1임
䦭 시 대 : 조선시대 이후
䦭 성 격 :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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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대쌍령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무문토기 ①, 회청색경질도기 ②, 회청색항아리 ③ : 1/5,000)

①

②

③

0 5㎝



䦭 현 상 : 동서로 뻗은 뒷동산(155m) 남쪽능선에 위치한다. 찾아진 민묘는 모두 4기이다. 그러나
봉분이 없어져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수십기의 민묘가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묘는 지난 십 수년간 방치된 듯 주변에 상당히 큰 수목과 잡목이 묘역에 자라고 있다. 

3. 조사 3구간(도면 1, 사진 20)

이곳은 초월면사무소가 있는 뒤편 공직 골에서부터 서쪽으로 세원냉장 지역과 곤지암천을 건너 용수
리 잠담뜰이 있는 구간까지이다. 조사구간으로는 3번 국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고 있으며, 곤지
암천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대부분이 마름산 줄기를 따라 형성된 산지성 지형을 이루
고 있으며, 용수리 부근에만 비교적 넓은 뜰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공직 골에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하천인 큰골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곳의 골짜기 안에는 전원주택과 빌라, 기도원, 주택단지 등이 세워
져 있다. 조사결과 이 구간에서는 유물산포지 1지점, 고인돌 3기, 유교묘역 2지점, 민묘 9기가 찾아졌
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수리 유물산포지(도면 17, 사진 21)

䦭 위 치 : 초월면 용수리 288, 299-1답 일원
䦭 시 대 : 청동기시대·조선시대
䦭 성 격 : 유물산포지
䦭 현 상 : 초월면 용수리에는 곤지암천이 남동쪽에서 흘러들어와 북동쪽으로 휘돌아 나가고있다.

이곳을 잠담뜰이라 하며 곤지암천이 많은 영향을 주어왔음을 알 수가 있다. 수습유물은 무문토기편과
경질도기편 백자편이다. 수습된 유물은 적으나 이곳에 옛 부터 사람이 거주하고 농사를 경작하기에 좋
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䦭 출토유물 :
① 무문토기편(도면 18-①, 사진 22-①)
적갈색 무문토기 편으로 남아 있는 편이 작아 기형은 알 수가 없다. 태토는 사질점토로 속심은 적갈

색이다. 잔존의 크기는 2.3×2.1×0.6cm이다. 
② 회청색 경질도기편(도면 18-②, 사진 22-②)
회청색 경질도기 구연부 편이다. 도기는 약 45°정도 외반되고 있다. 잔존의 크기는 5.9×6.1×

0.7cm이다. 
③ 백자편(도면 18-③, 사진 22-③)
백자편으로 사발로 추정된다. 유약이 내·외면에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은 도립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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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조사 2구간(민묘 ①, ②, ③, ④ : 1/5,000) 도면 17. 조사 3구간(용수리 유물산포지 6, 민묘 ⑤ : 1/5,000)



2) 대쌍령리 고인돌(도면 19, 사진 23∼25)

䦭 위 치 : 광주읍 대쌍령리 산 9-1임 일원
䦭 시 대 : 청동기시대
䦭 성 격 : 선사분묘(고인돌)
䦭 현 상 : 충현교회 기도원의 뒤편 남서쪽 능선 등산로 길에 위치한다. 모두 3기로 기도원에서 설

치한 콘크리트 기도용 시설과 함께 사용된 듯하다. 고인돌은 3기가 모두 성혈이 찾아지지 않았으며, 개
석식 고인돌로 보인다. 하부구조는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유물도 수습되지 않았다. 상석의 크기는 1호
가 148×139×28cm이며, 2호가 125×100×14cm, 3호가 163×157×40cm으로 방형의 형태를 띠
고 있다. 기도원에서 기도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윗면에 콘크리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고, 일부
는 상석이 깨져있는 상태이다. 

3) 광주이씨 묘역(도면. 19, 사진. 26)

䦭 위 치 : 광주읍 대쌍령리 산 9-1임 일원
䦭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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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굽으로 모래 받침이 내면과 굽에서 관찰된다. 잔존 크기는 2.0×8.5×0.5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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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용수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무문토기 ①, 회청색 경질도기편 ②, 백자 ③)

도면 19. 조사 3구간(대쌍령리 고인돌 7, 광주이씨 묘역 8, 파주목사 신여식 묘역 9, 민묘 ⑥, ⑦ : 1/5,000)

①

②

③

0 5㎝

0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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䦭현상 : 충현교회기도원의뒤편남동쪽능선에위치한다. 분묘는모두 6기로위에 3기와아래에3기
가조성되어있다. 위쪽에위치한3기의분묘는비교적크게조성되었으며, 각각상석, 향로석을갖추고있
으며, 좌우로1쌍의망주석이있다. 상석하부에는일부기단석이남아있다. 망주석은팔각의형태로높이
가좌측이 140cm, 우측이 134cm 정도이다. 상석은 별다른 조각 없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크기는
좌측부터 114×72×21cm, 112×78×26cm, 113×66×28cm이다. 향로석은 좌측과 중앙에 있는 분묘만
향로의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좌측은 사각형의 돌로 마련되어 있다. 크기는 각각 30×23×21cm, 25
×21×25cm, 28×18×5cm이다. 아래쪽에위치한3기의분묘는비교적작게조성되어있으며, 석물은세
워지지않았다. 이묘역은용수리에사는이문순씨의문중선산이라고하며, 광주이씨석탄공파라한다.

4) 파주목사 신여식 묘역(도면 19, 사진 27)

䦭 위 치 :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산 3-4 임 일원
䦭 시 대 : 조선시대
䦭 현 상 : 광주시내 방향에서 소쌍령리 고개 넘어 3번 국도 우측 능선에 위치한다. 묘역은 작은 능

선을 따라 申汝拭, 申靖夏, 申 ł外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申汝拭의 묘에는 상석( 185×105×37cm)
과 묘비(213×54×20cm), 망주석(145×27cm), 문인석(144×45×30cm)이 있으며 상석은 북돌이
받치고 있다.(사진 28∼30) 비문에는 贈吏曹判書行坡州牧使 石湖申公汝拭之墓 贈貞夫人韓山李氏 …左
라 되어 있다. 申靖夏의 묘는 申汝拭 묘에서 남쪽사면으로 약 5m지점에 위치한다.(사진 31·32) 석물
로는 상석(156×89×36cm)과 묘비(224×53×24cm), 망주석(167×26cm), 향로석(34×34×
29cm)이 있으며, 상석은 북돌이 받치고 있다. 상석에 弘文館副校理申公靖夏之墓 贈叔夫人昌原兪氏 …

左라 되어 있으며, 사후에 추증되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석 좌측에 贈弘文館副提學行이라는 글
이 보인다. 申 ł의 묘는 申靖夏의 묘에서 남서쪽 사면방향 약 2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사진 33) 석
물로는 상석(149×92×43cm)과 묘비(210×50×26cm), 망주석(203×27cm), 향로석(49×38×
35cm)이 있으며 상석은 북돌 대신 냇돌 1개로 중앙에 고이고 있다. 비문은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
지며 상석과 비문에 贈吏曹參判申公 ł之墓⋅ 贈貞夫人慶州金氏 …左 쓰여 있다. 

5) 민 묘(도면 17-⑤, 19-⑥, ⑦, 20-⑧, ⑨, ⑩, ⑪, ⑫, ⑬ , 사진 34∼42)

䦭 위 치 : 광주읍 대쌍령리 산 38, 36-1, 31-1, 21-1 임 일대
䦭 시 대 : 미상
䦭 성 격 : 분묘
䦭 현 상 : 민묘의 대부분이 산 구릉능선을 따라서 발견되고 있으며, 지난 십 수년간 방치된 듯 상당

히 큰 수목과 잡목이 자라고 있다. 3 구간에서 찾아진 민묘는 모두 9기이다. 그러나 봉분이 없어져 발
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수십기의 민묘가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민묘들의 봉분은 일반적
인 민묘 봉분의 규모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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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조사 3구간(민묘 ⑧~⑬ : 1/5,000)



넷째, 대쌍령리 유물 산포지는 주변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210m)에 골짜기에 위치한다. 수습된
유물을 살펴볼 때 산지성 취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적의 분포와 성격파악을 위하여 시굴조사가 필
요하다.

다섯째, 새넘터 골의 추정 건물지는 70년대 조림사업으로 쌓여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확인 조사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쌍령리 고인돌 3기는 발굴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후 이전복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일곱째, 용수리 유물산포지에서 찾아진 유물은 적으나 유적의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유적이 분

포 할 가능성이 높다. 유적의 확인을 위하여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여덟째, 광주이씨와 파주목사 신여식묘역, 민묘 13기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연구원의 조사원 입

회 하에 이장하여야 한다. 이는 복식유물과 여타의 유물이 출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3구간 산사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민묘가 수십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드러난 유물·유적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유물·유적이 찾아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하나 조사시 드러나지 않은 유물과 유적이 지하에 부존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공사 시행 시에 다른 유물·유적이 노출되면 즉시 관계 기관이나 전문 학술기관에
사실을 통보하고 유물·유적의 가치와 조사 필요성 여부를 평가 받도록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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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루어진 성남 ∼장호원(2공구) 구간에서 찾아진 유적·유구는 모두 24지점으로 조사 1구간
에서는 선사유적 1지점, 유물 산포지 2지점이 찾아졌으며, 조사 2구간에서는 유물 산포지 1, 추정건물
지 1지점, 민묘 4기가 조사되었다. 조사 3구간 유물산포지 1, 고인돌 3기, 유교분묘 2지점, 민묘 9기
찾아졌다. 조사 구간 내에는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각 조사지역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단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지리 유적에서는 수습된 유물과 주변지역 지리적 환경을 살펴볼 때 신석기부터 조선시대까
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광주시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확인된 바 없는데 이곳 장지리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찾아져 이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유적의 분포범위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역리 유물 산포지는 발견된 유물의 량은 많지 않으나 이곳에서 검은유기물의 토양이퇴적되어
있어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적의 분포범위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조사가 필요
하다.

셋째, 양벌리 유물 산포지에서 발견된 슬레그 조각은 부근에 야철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유적의
분포와 성격파악을 위하여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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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 음 말

약 3,000평

약 500평

약 1,000평

약 1,000평

약 500평

약 3,000평

약 100평
䤃

䤃

䤃

䤃

䤃

䤃

䤃

䤃

䤃

䤃
䤃

䤃

䤃

장지리유적

역리 유물산포지
양벌리

유물 산포지
대 쌍령리
유물 산포지
새넘터 골
추정 건물지

용수리
유물 산포지

대 쌍령리고인돌
광주이씨 묘역

파주목사
신여식 묘역

민 묘

주거 유적
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추정 건물지

유물 산포지

고인돌 3기
유교 분묘

유교 분묘

분묘(13기)

신석기~조선시대

청동기, 초기철기

조선시대

청동기, 조선시대

미상

청동기, 고려, 조선시대

청동기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미상

시 굴 조 사

시 굴 조 사

시 굴 조 사

시 굴 조 사

시 굴 조 사

시 굴 조 사

발 굴 조 사
전문가 입회하에 이장

전문가 입회하에 이장

전문가 입회하에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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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⑬

計 약8,100평

번호 유 적 명 성 격 시 기 조 사 사 항 비 고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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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지리유적 수습유물(빗살무늬토기)

3. 장지리유적 근경(남→북쪽)

2. 장지리유적 전경(서→동쪽)

1. 조사 1구간 전경(서→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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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 ②)

6.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③)

7.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⑥)

8. 장지리유적 수습유물(①∼③)

①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② ③

④ ⑤ 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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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리유물 산포지 전경(남→북쪽)

10. 역리유물 수습유물(①∼⑤)

11. 양벌리유물 산포지 전경(서→동쪽)

12. 유적조사 모습

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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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쌍령리 유물산포지 전경(동→서쪽)

13. 양벌리유물 수습유물(①∼③) 15. 수습유물(①∼③) 

16. 새넘터골 추정건물지(서→동쪽)

① ①②
②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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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묘 1, 2호 근경

18. 민묘 3호 근경

19. 민묘 4호 근경

20. 조사 3구간 전경(동→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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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수리 유물산포지 전경(동→서쪽)

22. 용수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①∼③) 

23. 대쌍령리 고인돌 1호

24. 대쌍령리 고인돌 2호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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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광주이씨묘역 전경(남→북쪽) 

25. 대쌍령리 고인돌 3호

28. 신여식 묘와 상석

27. 파주목사 신여식 묘역 전경(동→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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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여식 비석

30. 신여식 문인석

31. 신정하 묘와 상석, 향로석

32. 신정하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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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상 묘와 상석, 향로석

34. 민묘 5호 근경

35. 민묘 6호 근경

36. 민묘 7호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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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민묘 10호 근경37. 민묘 8호 근경

40. 민묘 11호근경38. 민묘 9호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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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묘 12호 근경

42. 민묘 13호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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