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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독된 묵서명은 다음과 같다.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誓願大角干主燈身賜弥右座妃主燈身○○”. 남풍현, 「중

화삼년에 조성한 해인사 불상의 내면 묵서 해독」,『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법보종찰 해인사, 2005. 12.10),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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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위선백부상서공부시랑사위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郞史偉)

왕생서방견 (往生西方見)

불문법지원인성시정해구월일 (佛聞法之院印成時丁亥九月日)

봉삼보제자국자진사사겸광지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

2) 刊記 : 玆者奉爲聖壽疆國泰民安先亡師 僧父母及法界有情速證菩提之愿與 大師萬(?)轉同發信議命工彫造梵字 陁羅尼板印

施無窮者 時正豊元年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 

3) 대적광전 불상의 반양심경 발원문은 묵서로 적었는데, 이는 발원문의 글씨를 달리한 것은 1490년 오보병을 감싼 저

고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발원자 또는 피발원자의 신분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불상의 격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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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원년 무신(弘治元年 戊申, 1488, 성종 19) 봄에 내수사(內需司)

에 명하여 쌀 1천5백 섬, 무명 80여 동, 역승 3백여 인을 시주하여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으니 넓고 좁음이 알맞았다. 겨우 판자만 들

어가서 수호에 편리하고 오직 30여간만 지었는데 이어서 ‘보안당(普眼

堂)’이라 이름하였다. 또 판당의 불전을 철거하여 3간을 적광전(寂光

殿) 옆에 옮겨 영건하였는데 ‘진상전(眞常殿)’이라 이름하였다. 또 조당

(祖堂)을 철거하여 진상전(眞常殿) 옆에 옮겨 영건하였는데 ‘해행당(解

行堂)’이라 이름하였다. 기와 2백 여눌(餘訥)을 굽고, 이듬해(1489) 봄

에 쌀 천 여 섬, 무명 70여 동, 역승 2백여 인을 시주하여 승당(僧堂)

을 다시 창건하였는데 ‘탐진선당’, ‘궁현상실’, ‘감물당’이라 이름하였

고, 그리고 비로자나(毘盧遮那), 유리전 약사여래, 진상전 비로자나, 보

안당 비로자나(普眼堂 毘盧遮那) 및 문수보살(文殊菩薩) 등의 상(像)을 

수보(修補)하였다.…5)

이를 나타낸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붉은 색 글씨가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시대를 달리하는 두 발원

문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두 불상 사이에 어떤 상징성이 작용 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史褘(또는 史偉)는 1159년에 죽은 文公裕의 묘지명을 지었다.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국립중앙박물관, 

2006), 도판 27 참조. 

5) 홍치삼년중수발원문, “…弘治元年戊申春 命內需司施米千五百石 綿布八十餘同 役僧三百余人 撤旧以新之寬窄得中僅容板

子 便於守護只構三十間 仍名曰普眼堂 又撤板堂佛殿三間移營於寂光殿側 名曰眞常殿 又撤祖堂移營於眞常殿 側名曰解行

堂 燔瓦二百余訥 翼年己酉春施米千余石綿布七十余同 役僧二百余人 重創僧堂名曰探眞禪堂名曰窮玄上室名曰鑑物堂及三

寶位修補 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 瑠璃殿藥師如來 眞常殿毘盧殿毘盧遮那 普眼堂毘盧遮那及文殊菩薩等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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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貞熹王后尹氏聿追」先志大藏殿用是交隣雨漏杇破則亦是民弊故」擬欲改創而未遂」薨逝 仁粹

王大妃韓氏 仁惠王大妃韓氏」王妃尹氏敬奉」先后遺敎弘治元年戊申 乃命比丘學祖幹其事」改創板堂則至秋功訖諸殿 舍未

及重修越」明〃年庚戌毗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盖」或改造 主佛則重修改金頹落文殊普賢」改造其餘諸像並比(=皆)修補

改金」

7) 藏經閣三尊改金記 夫寺之創 板之設 著在寺誌 不必架疊 而但閣中所安 毘盧佛 文殊 普賢三尊像 皆面彩漫漶 體亦有傷 見

者聞者 幾多噴舌 而終鮮拔毛 昨年秋 有安義處士 河脫雲兩主 到此 目其尊像 慨然發心 願施靑銅一百六十貫 贊和上人 自

募檀門 又得鵝眼數百餘兩 時住持任奇 管其物 時僧統謹學 外以護 前住持寶行 內以監 三人同力矢心 邀良工雪訓 一箇月

而告功 時緣到來 不期而成 驗於此矣 坐服乃京城內宮所施獻也 金剛門所安文殊普賢 破傷亦有甚於閣中 二尊 且賴右人之

力 修補改彩 煥如新成 亦寺之一大幸矣 事訖大衆謝其功 三人不居其功歸於上人 上人不有之 歸於處士 處士亦不有之 歸於

尊像 敢問大衆 尊像之功耶 處士之功耶 上人之功耶 三人之功耶 盖尊像之功 不待言而人皆可知 六人之功 非文無以昭示於

後人之目 於是記之揭壁 乾隆三十八年 癸巳 仲春 龍波病夫 道周 誌 門人 義成書 願刻 前判司 管榮 緣化秩 良工 雪訓 

施主秩 坐服施主 尙宮金氏 改金施主 處士 河脫雲兩主. 李智冠,編著, 『伽倻山 海印寺誌』(伽山文庫, 1992), pp.94-95. 

8)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손영문, 「해인사 법보전 및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의 연구」,『미술사학연구』270(한국미

술사학회, 2011.6), pp.21-28의 내용을 약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재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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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고려 조선

 경주 석굴암 본존
불상, 8세기 중엽
 

영주 비로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 타 여 래 좌 상, 
고려 후기(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목조
아 미 타 여 래 좌 상 , 
고려 후기(1274년 
중수)

영주 흑석사 목조아
미타여래좌상, 1458년

경주 왕룡사원 목조
아 미 타 여 래 좌 상 , 
1466~14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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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통일신라 고려

해인사 통일신라

금동비로자나불입상, 
통일신라, 일본 동경국
립박물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
불좌상, 통일신라, 국
보 제26호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
로자나불좌상, 863년 
경

9)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美術史學硏究』250․251(韓國美術史學會, 2006),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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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고려 조선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
상, 통일신라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3년경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280년중수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466~1474년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5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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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

금동여래좌상, 통일신라, 
日本 長崎 黑瀨 觀音堂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통일신라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무릎, 

고려 후기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  
1466~14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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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고리의 뒤 중심선 아래에 붉은 색 글씨로 “현시갯동현증복슈 病厄災厄쇼뎨 生生셰셰극락셰계 친견미라슈리작불之

원”이라는 한글발원문을 적었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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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수량 재질 크기(cm) 연대 비고

법
보
전

후
령
통

1 후령통 1 동 ( 수 은 아
말감도금) 전체높이 33.8 두께 0.11 1490년 경

뚜껑에는 진심종자를 오방
색으로 썼고, 몸통에는 사
방주를 썼다.

2 양면원경 1 동 ( 수 은 아
말감도금) 지름 14, 두께 0.13 1490년 경

3 팔엽연화 1 동 ( 수 은 아
말감도금) 높이 5.1, 최대폭 8.14 1490년 경 별도로 만든 연봉을 8엽의 

연꽃잎이 감싼  형태.
4 사리호 1 수정 높이 2.86

최대폭 3.05 1490년 경
5 무공심주 1 수정 지름 2.3 149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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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봉지대
(謹封紙帶) 1 종이 높이 4.43, 폭 3.6 149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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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후령통과 황초폭자 <도 2> 황색주의 묵서

<도 3> 해체한 오색후혈장엄 <도 4> 초록연화문사 <도 5> 홍색주의 가위집흔적

<도 6> 무문라 조각보 <도 7> 자색 보자기와 초록주 <도 8> 초록주의 묵서

<도 9> 초록운문사 보자기 <도 10> 자색주 보자기 <도 11> 문사 조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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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오보병의 구성 <도 13> 각 방위의 6종류의 직물

<도 14> 오방위의 직물

<도 15> 화문단의 무늬 <도 16> 운문단의 무늬 <도 17> 화문단의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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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저고리 <도 18> 저고리의 명문

<도 19> 저고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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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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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䓁

연
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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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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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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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령통

1 후령통 1 전체높이 33.8 두께  
0.11 1490년 경

2 양면원경 1 지름  14, 두께 0.13 1490년  경
3 팔엽연화 1 높이  5.1, 최대폭 8.14 1490년  경
4 사리호 1 높이2.86

최대폭3.05 1490년  경
5 무공심주 1 지름  2.3 1490년  경
6 근봉지대 1 높이  4.43, 폭 3.6 1490년 경

소계 6건 6점

섬유류

1 소색목면 1 51.5×32.5 1490년 경
2 소색주 1 298.2×38 1490년 경
3 저면교직 1 58.1×32.1 1490년 경
4 소색주 1 64.8×27.8 1490년 경
5 황초폭자 1 86.5×83.4 1490년 경
6 내  황초폭자 1 46 1490년 경
7 소보협다라니 1 　 1490년 경
8 소색주 1 91.2×51 1490년 경
9 무문라  조각보 1 35×34.5 1490년 경
10 홍색사 1 23,910 1490년 경
11 자색주 1 34.6×36.2 1490년 경
12 홍색사 1 30.4 1490년 경
13 청색주 1 71.9×34.2 1490년 경
14 황색주 1 60.8×7 1490년 경
15 초록연화문사 2 16×26/8.4×70.4 1490년 경
16 초록면주 1 121×19 149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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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초록주 1 71.7×22 1490년 경
18 홍색주 1 68.8×16 1490년 경
19 홍색주 1 68.8×16.6 1490년 경
20 적색면포 1 72×16.5 1490년 경
21 적색저포 1 111×16.4 1490년 경
22 황색저포 1 36.4×9.8 1490년 경
23 황색저포 1 143×10 1490년 경
24 황색주 1 33.2×8 1490년 경
25 남색무문사 3 　 1490년 경
26 소색주 1 556×6.9 1490년 경
27 백색저포 1 236×22 1490년 경
28 소색주 1 71.8×21.7 1490년 경
29 백색주 1 368×7.2 1490년 경
30 雲紋紗 1 106.8×12.6 1490년 경
31 자색주 1 27.8×6 1490년 경
32 청색주 1 51.9×29.7 1490년 경
33 사면교직 1 51.5×35 1490년 경
34 소색마포 1 64.1×28 1490년 경
35 소색주 1 51.2×26.1 1490년 경
36 소색저포 1 81×33.8 1490년 경
37 소색주 1 91×24.3 1490년 경
38 백색저포 1 72×33 1490년 경

39 황색무문라 1 33.1×15.6 1490년 경

40 청색주 1 57.4×22.7 1490년 경
41
　
　
　
　
　
　

홍색화문단 1 29.2×23 1490년 경
오색문사 1 10×10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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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목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홍색사 1 7.9 1490년 경

42
　
　
　
　
　
　
　

백색운문단 1 지름:24 1490년 경
오색문사 1 10×10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백색사 1 71 1490년 경

43
　
　
　
　
　
　
　

남색운문단 1 24.3×18.3 1490년 경

오색문사 1 10×10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남색사 1 75.6 1490년 경

44
　
　
　
　
　
　
　

황색화문단 1 지름:24.1,24.3 1490년 경
오색문사 1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황색사 1 85 1490년 경

45 청색화문단 1 19.2×18.8 149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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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화보 1 　 1490년 경
오색저포 1 10×10 1490년 경
오색초 1 10×10 1490년 경
오색주 1 10×10 1490년 경

오색면포 1 10×10 1490년 경
오색문단 1 10×10 1490년 경
청색사 1 76.4 1490년 경

46 오색사 1 　 1490년 경
47 황색사 1 51.6 1490년 경
48 사리호보와  실 1 　 1490년 경
49 초록운문사조각보 1 27.5×27 1490년 경
50 자색주  보자기 1 35.9×34 1490년 경
51 문사조각보 1 32.8×32.5 1490년 경
52 紅色絲 1 41×77 1490년 경
53 초록주 1 106.2×30 1490년 경
54 소색주 1 91×29 1490년 경
55 저고리 1 뒷길이:81/뒤품:65 1490년 경

소계 55건 93

전적․
다라니
․
발 원 문 
등

1 12세기

6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
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
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

6 15.8～20.7×43.9～56.
3cm 1156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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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
一乘諸經所說一切陁羅
尼)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
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
일체다라니일권(大毗盧
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
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陁
羅尼一卷)

27 16.2～18×45.2～57cm 1166년 각

8

범서총지집
대비로자나불경등일대성
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
밀다라니(梵書摠持集大
毗盧遮那佛經䓁一代聖敎
中一乘諸經所說一切秘密
陀羅尼)

14 　 1150년 각

9 해인사 중수원문(海印寺 
重修願文) 1매 62.9×63cm 1490년(성종 

21)
10 해인사 중수기(海印寺 

重修記) 1매 30.3×34.7㎝ 1490년(성종 
21)

소계 6건 50점
합계 67건 1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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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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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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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郞史褘

      往生西方見

      佛聞法之願印成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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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보전 반야심경의 발원문과 달리 묵서로 “特爲親父無病長生之 願印成丁亥九月日誌 弟子國子學生史柔直”라고 적었

다.

14) 『高麗史節要』卷32 辛禑 3 甲子條에 “禑, 遣宦者賜酒于矢人宋夫介, 又, 繼至其家, 悅其工於矢, 賜名曰安, 自是, 百工

之家, 無所不至, 輒效其所爲甚精.”라고 있다.



- 75 -

15) 후령통 내에서 발견된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에는 “…明〃年庚戌毘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盖」或改造主佛則

重修改金頹落文殊普賢改造其餘諸像並皆修補改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해인사기는 황색 천에 묵서로 쓴 것이다.

16) 

17) 

䂓
18) 해인사는「伽倻山海印寺古籍」에는 希郞大師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고려 태조가 田 五百結을 헌납하고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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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重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가야산해인사고적」이 간행되던 天福 8年(943)을 전후한 시기에 희랑대

사를 중심으로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 저고리의 표면에 묵서로 “文氏㖙仇奉爲 先亡父母王生極樂悟無生忍?亦己身夫妻幷諸子孫灾殃 永殄家宅昌盛無灾無障䃼
壽延長共享多䃼”이라는 발원내용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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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소매편 <도 11> 남색주 <도 12>담홍색조문직은능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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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황초폭자에 싸인 후통령 <도 14>소보협다라니       <도 15>중수발원문   <도 16>황초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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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후령통의 오색
후혈장엄   <도 18> 황색포와 소견색 보자기 <도 19>오보병



- 84 -

<도 24> 저고리 <도 25> 저고리의 명문

<도 26> 저고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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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저고리 안의 직물들 <도 28> 사면교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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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명    칭 수량 크 기 비 고

1

2 1장 . 

3 22축

4 1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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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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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명    칭 수량 크 기 비 고

1
권

 
卷

1책 30.2×18.5
 

2 1책

3 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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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1축

6 30축

7 1축 14  결락됨. 

8 1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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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대상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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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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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부위의 균열 확대

  

접합 부위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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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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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옴·마·니·파드·메·훔’이라는 6자로 이루어진 六字光明眞言은 一切의 罪障을 소멸한다는 光明眞言 가운데 6字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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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六字大明呪, 六字大明眞言, 六字陀羅尼 등으로 부른다. 조선시대 범종에서 破地獄眞言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된 眞言陀羅尼의 하나로서 奉先寺鐘에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고려시대 吾魚

寺鐘에 장식된 육자광명진언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서 고려 13세기 전반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21) 須彌山 四州는 東勝身州, 南贍部州, 西牛貨州, 北俱盧州 이다.

22) 竹山縣 동쪽으로 陰竹縣 경계까지 22里이고 남쪽으로 忠淸道 鎭川縣 경계 까지 26里이며 서쪽으로 安城군 경계까지 

23里이고 북쪽으로 陽智縣 경계까지 49里이며 서울까지 1백 70里이다. ｢建置沿革｣ 본래 高句麗의 皆次山郡인데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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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에서 고쳐 介山으로 일컫었다. 高麗 初年에 竹州로 고치었고 成宗의 團練使를 두었다가 穆宗이 폐하였고 顯宗 9년

에 廣州에 붙이었으며 明宗 2년에 監務를 두었다. 本朝 太宗 13년에 禮에 의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어 縣監으로 

만들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竹山縣(민족문화추진회,1969.9) 

23) 新增東國輿地勝覽  開城府 下 新增 佛宇條

24) 本館品 7978번으로 등록된 이 鉢盂는 출토지는 분명치 않으나 1920년 11월 일본인 天池茂太郞으로부터 구입한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발우는 독특하게도 뚜껑과 몸체의 구연을 돌아가며 별도의 명문이 각각 기록되었다. 뚜껑에 기

록된 음각 명문은 ‘丙□四月十五日 日月寺金堂大輔處觀音前母鉢盂入重陸斤次知造成中大□□□□□爲棟梁下□□行依□

孝□鑄成’ 로서 이 발우가 고려시대 丙□年에 日月寺 金堂의 觀音菩薩 앞에 놓였던 母鉢盂(上鉢盂)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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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正豊二年,庚戌亂中,汀寺住,持比丘宗, 於發心□□□□ ’이라 기록된 명문은 小鐘이라는 크기 때문인지 몰라도 별도의 

명문구 없이 종신의 한쪽 면 浮彫 菩薩像 아래 부분에 매우 서툰 글씨로 음각되어 있다. 여기서 正豊二年은 正隆二

年으로서 고려 太祖 父王의 이름인 ‘隆’을 피하여 ‘豊’자를 사용한 것이라 알려져 있으나 그 때의 干支는 庚戌이 아

닌 丁丑年 이다. 鄭永鎬,｢正豊二年銘小鐘- 朴秉來氏藏-｣, 考古美術  2권11호(韓國美術史學會,1961.11),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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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 종은 1984년에 황수영 선생에 의해 1223년 작으로 추정, 학계에 보고한바 있으며, 1999

년에는 최응천 선생이 상세한 연구에 의해 1223년 작으로 비정된 것이다. 황수영,〈癸未銘 高

麗鍾(附無銘小鍾一口〉,《梵鐘》7호, 한국범종학회, 1984, pp.1~6 및  최응천,〈癸未銘 梵鍾

의 特徵과 編年〉,《丹豪文化硏究》, 1999,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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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필자는 2006년에 상대문양을 국당초문, 하대문양을 연화당초문으로 설명한바 있으나 실견하

지 못함에 따른 오류로 이번에 이를 정정한다. 안귀숙,〈고려 佛具의 의미와 제작기법〉,《佛

法으로 피어난 금속공예-고려시대 佛具》, 용인대학교박물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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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계미명 동종, 1223년, 75cm
 

도2. “奉佛弟子南贍部州高麗國
    竹州大惠院金鍾造成”  

 
도 3 . “ 時 癸 未 六 月
 二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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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 오어사 동종, 1216년, 93.5cm 
    보물 제1280호(1998.06.29 지정)

        
도5. 을사명 동종, 1246년 추정,
    62cm, 국립중앙박물관 

     

도6. 계미명 동종의 종뉴 
    

도7. 도6 종뉴의 전보형(錢寶形) 여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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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 계미명 동종의 입상화문대, 상대, 유곽 

    

도9. 오어사 동종의 입상화문대, 상대, 유곽  

 

도10.  계미명 동종의 모란당초문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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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 계미명 동종의 보살좌상  

   

도12. 오어사 동종의 보살좌상 

 

도13. 계미명 동종의 범자문 당좌 

  
도14. 계미명 동종의 주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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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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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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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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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623년, 

종이,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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吅



- 170 -

〃

〃

吅

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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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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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등사 명부전 배치도

제8대왕 제6대왕 제4대왕 제2대왕

무독 지장 도명

제3대왕 제5대왕 제7대왕

동자 동자 동자 동자 동자 동자 

제10대왕    제 9 대 왕

귀왕 동자 동자 판관 

사자 판관 사자 

동자 판관 

판관 

장군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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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등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1636년, 나무,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6호 

강화 전등사 명부전 목조시왕상 및 권속일괄(우)

강화 전등사 명부전 목조시왕상 및 권속일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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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등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1636년, 나무, 

상높이 103 무릎폭 68.5,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6호

전등사시왕조상회향발원문, 1636년, 종이,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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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918년, 종이, 1매

축원문, 조선후기, 종이,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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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3세기, 나무, 상높이 85 무릎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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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 186 -



- 187 -



- 188 -



- 189 -



- 190 -

번호 세부사항 이미지 번호 이미지 

02

불좌상 佛坐像

조선전기(15세기), 금동, 높이 

14.3cm 무릎폭 9.1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탑신석  

05

지장보살좌상 地藏菩薩坐像

조선전기(15세기), 금동, 높이 3.9cm 

무릎폭 2.7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탑신석  

03

보살반가상 菩薩半跏像

조선전기(15세기), 금동, 높이 

7.0cm 

최대폭 3.6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탑신석  

06

지장보살입상 地藏菩薩立像

조선전기(15세기), 목조, 높이 2.8cm 

최대폭 1.1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탑신석  

04

관음보살입상 觀音菩薩立像

조선전기(15세기), 목조·금동, 

높이 6.2cm 최대폭 1.9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탑신석  

07

천왕상 天王像

조선전기(15세기), 목조, 높이 2.9cm 

최대폭 1.2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탑신석  

08

불감 佛龕

조선전기(15세기), 청동, 

21.5cm×18.cm5×10.2cm, 

일괄,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탑신석 

 1493년 조성추정 불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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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사항 이미지 번호 이미지 

09

비로자나불좌상 毘盧舍那佛坐像

1628년, 금동, 높이 10.3cm 

무릎폭 6.3c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點刻 銘文：崇禎元年戊辰昭聖」貞

懿大王大妃發願」鑄像二十三尊容安

于」寶塔後貽濟衆爾」畵員 性仁」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12

불좌상 佛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9.8cm, 무릎폭 6.3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10

노사나불좌상 盧舍那佛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10.0cm, 무릎폭 5.7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옥개석

13

불좌상 佛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10,0cm, 무릎폭 5.8,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11

불좌상 佛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9.9cm, 무릎폭 6.5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14

불좌상 佛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9.0cm, 무릎폭 5.6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옥개석

15

관음보살좌상 觀音菩薩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9.4cm, 무릎폭 5.8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옥개석

18

보살좌상 菩薩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9.7cm, 무릎폭 5.9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16

보살좌상 菩薩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10.9cm, 무릎폭 5.7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19

보살좌상 菩薩坐像

조선후기(17세기), 청동, 

높이 9.1cm,  무릎폭 5.5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1층 옥개석

17

보살좌상 菩薩坐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10.2cm, 무릎폭 5.5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20

나한상 羅漢像

조선후기(17세기), 금동, 

높이 8.9cm, 무릎폭 5.4cm, 1구, 

불교중앙박물관

출토 추정 위치 : 기단 중대석

 1628년 납입 추정 불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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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사항 이미지 

01

원문 願文

1493년, 종이, 28.9cm×42.3cm, 1매, 

불교중앙박물관

弘治六年癸丑六月初七日淑容○氏淑容○氏淑媛金氏

等端爲」主上殿下聖壽萬歲亦爲兒息咸亨福壽○行○

修釋迦如來一軀」觀音菩薩一軀安激○○若其功德○

意具○于後」主上所天 義莫重焉 兒息骨肉 情所篤

也」富貴則極 難讀者○ 欲圖延年 常竭愚衷」百思莫

伸 惟佛○○ 法門雖多 造佛是最」玆肇禮誠 各捨己

貲重修古佛 莊嚴斯飾」虔點○眸 安妥塔廟 能事方周 

徵願必圓」頌王之德 日月並明 先王之壽 天地同久」

兩主大妃 中宮世子 誕膺純碫 咸躋壽城」抑亦己身 

旣諸子甥 ○保康寧 福壽增崇」在在處處 涵」

출토위치: 1493년 조성추정 불상군 02 불좌상

후

령

통 

일

괄

목

편 

일

괄

 1493년 복장원문

 기타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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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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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좌상, 1603년, 흙, 

상높이 179 무릎폭 129

  

보현보살입상(우)                문수보살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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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603년, 비단,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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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 조선후기, 종이, 7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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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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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4세기, 금동, 상높이 72.5 무릎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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䃼

朩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208 -



- 209 -



- 210 -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0년, 나무, 아미타 상높이 149.5 무릎폭 96.9 

관음 상높이 177.5 어깨폭 60 대세지 상높이 174.2 어깨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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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원문, 1610년, 종이,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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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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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 괘불도, 1735년, 종이, 785×456, 1폭,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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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 괘불도 우측하단부분

    

봉선사 괘불도 좌측하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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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 괘불도 중앙하단부분

봉선사 괘불도 화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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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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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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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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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아미타회상도, 1759년, 245×274, 1폭, 극락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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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아미타회상도 우측 상단 부분

 

현등사아미타회상도 좌측 상단 부분

현등사아미타회상도 우측 하단 부분

 

현등사아미타회상도 좌측 하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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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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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높이 73.5 입지름 57.5,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8호

가평 현등사 소장 봉선사종 천판 부분

가평 현등사 소장 봉선사종, 1619년, 청동, 

전체높이 73.5 입지름 57.5,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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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현등사 소장 봉선사종 상단 부분

가평 현등사 소장 봉선사종 하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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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현등사 소장 봉선사종 銘文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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禆

〃

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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椘

垻

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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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광사 숭정7년명 동종, 1634년, 청동, 

전체높이 92.5 입지름 64,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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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광사 숭정7년명 동종 천판 부분

파주 보광사 숭정7년명 동종 상단 부분



- 244 -

파주 보광사 숭정7년명 동종 하단 부분

銘文 刊記 부분

 

銘文 緣化秩 부분

 

彌智山雪峯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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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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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주조시의 흔적(좌측부터 뚫은 흔적, 주입구, 형지, 뚫은 흔적)

 그림 2. 줄로 연마한 흔적 그림 3.정으로 쪼은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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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소장 안선사명 금고, 1285년, 청동, 지름 

29.7cm, 두께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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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 부분

측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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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소장 안선사명 금고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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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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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안변 석왕사 대웅전 업경대 1쌍(사자좌), 조선후기 그림 2. 선암사 대웅전 업경대 1쌍

       (사자좌), 조선후기

그림 3. 불갑사 대웅전 업경대 1쌍

         (사자좌), 조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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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색사자에는 奉生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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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등사 소장 업경대 ①, 1627년, 

나무․황동, 전체높이 110.3 최대폭 64.5,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7호

   

강화 전등사 업경대 ②, 1627년, 

나무․황동, 전체높이 106.1 최대폭 

66.6,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47호

강화 전등사 업경대 

   

강화 전등사 업경대 ② 銘文



- 261 -



- 262 -



- 263 -

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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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대방광불화엄경 권62 (권수)

고양 원각사 대방광불화엄경 권62 (권미)



- 265 -



- 266 -

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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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

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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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2

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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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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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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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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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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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고양 원각사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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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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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1, 1-2

고양 원각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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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경기지역 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

계전문가의 조사 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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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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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자치통감 권193˜195

고양 원각사 자치통감 권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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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각사 자치통감 권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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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명    칭 수량 연 대 비 고

1 1첩 14세기
 

2 3첩

1324년

(고려 충숙왕 

11)

泰定元年

(1324)甲子十二月日의 寫成

記가 있고

3

1324년

(고려 충숙왕 

11)

泰定元年

(1324)甲子十二月 日의

4 1축 14세기

5

총 5건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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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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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원사 - ①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4-5

안성 청원사 - ②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12

안성 청원사 - ③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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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원사 - ③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0 (사성기)

안성 청원사 - ④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1

안성 청원사 - 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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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원사 - 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6 (사성기)

안성 청원사 - ⑥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7

안성 청원사 - ⑦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 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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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원사 -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보물 제740호)

       

안성 청원사 -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보물 제740호) (사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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㝎

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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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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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자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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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벽화>

<불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화기(부분)> 



- 311 -

<불국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498×447, 17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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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왕 벽화1, 419×188, 1769년>    <사천왕 벽화 2, 419×174.5, 17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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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벽화명칭 크기(㎝) 위 치
1  達摩渡江圖  72.4×73.2   내부 동측면  내목도리 윗벽2  如來受記圖  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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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白衣觀音圖  71×66
4  拾得圖  71.7×68.6
5  寒山圖  70×65.7
6  羅漢圖  81.3×49

 내부 동측면 포벽7  羅漢圖  80×57.5
8  葡萄圖  81×38.9
9  花鳥圖  82×45

 내부 동측면 포벽10  鳥竹圖  82×45
11  白衣觀音圖  80.5×48.3
12  達摩面壁圖  69.5×38.3

 내부 남측면  내목도리 윗벽

13  地藏菩薩圖  66.7×50
14  道明尊者圖  71×70
15  釋迦牟尼佛圖  72.5×83
16  毘盧遮那佛圖  70.5×70.5
17  盧舍那佛圖  68.5×60.5
18  龍王龍女圖  67×46.1
19  白衣觀音圖  67×52.1
20  善財童子圖  68.5×39.5
21  老人觀松圖  69.5×37.5
22  如來圖  76.5×53.2

 내부 남측면 포벽

23  如來圖  76×55.7
24  天人圖  78.5×47.5
25  天人圖  80.5×49.5
26  日光菩薩圖  77×68.1
27  天人圖  81.7×54
28  地藏菩薩圖  78×47.3
29  阿彌陀佛圖  79.5×49
30  觀音菩薩圖  78.5×50
31  童子奉菓圖  75.2×45.5
32  童子圖  70×52

 내부 서측면  내목도리 윗벽33  羅漢圖  70×64.7
34  羅漢圖  68.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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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羅漢圖  72.1×65.3
36  菩薩圖  80×45

 내부 서측면 포벽

37  阿難尊者圖  82×46.5
38  迦葉尊者圖  79×48
39  如來圖  79.5×38.5
40  如來圖  77.5×41.5
41  如來圖  78×46.5
42  騎象普賢童子圖  141×256

 내부 서측면 벽43  騎龍觀音圖  148×266.8
44  童子騎龍圖  141×257.7
45  墨竹圖  70×90.3  내부 북측면  내목도리 윗벽
46  童子遊戱圖  81×90.7

 내부 북측면 포벽
47  童子遊戱圖  82×87
48  天女飛天圖  110×232

 내부 북측면 벽
49  天女飛天圖  122.7×232
50  海上龍王圖  566.5×231

 후불벽51  觀音菩薩圖  566.5×283.5
52  善財童子圖  566.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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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벼운 어느 한 낮에 

꽃사이로 버들 따라 앞 냇가를 건넌다. 

사람들은 내 마음 속 즐거움은 알지 못하고

한가한 틈을 타서 공부하는 소년 같다 말하리

(韻淡風輕近午川 傍花隨柳過前川 時人不識余心樂 將謂偸閑學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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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일에 어두운 늙은이인 나는 평소 독서함에 위로는 성인을 스승삼고 아래

로는 여러 어진 이를 벗하며, 인과 의의 근원을 살피고 예와 악의 실마리를 탐

색한다. (迂叟平日讀書 上師聖人 下友群賢 窺仁義之原 探禮樂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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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유

ㅇ 보물 제 호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와 보물 제 호 연기 연화

사 칠존불비상 등 건은 본 위원회 년도 제 차 회의 에서 명칭변

경 검토되어 현재의 문화재명으로 명칭변경된 것임 관보 제 호

출토지가 분명한 출토유물의 경우 원출토지명을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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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