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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태봉·태실 기초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태실 35개소, 태봉 30개소

를 확인하였다. 태실 35개소 중 태주가 확인된 태실은 27개소이고, 안태비·태함 등 장

태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거나 유물 추적은 가능하지만 태주를 알 수 없는 태실이 

8개소이다. 

경기도 태봉·태실 현황 *분묘병장

태실(35개소)

태주확인(27개소) 태주미확인(8개소)

가평)중종, 영창대군

고양)성종왕녀

광주)성종, 성종왕녀, 왕자돈수

김포)신성군, 인순공주

남양주)왕자금수, 왕자수장, 왕녀영수

안산)숙종왕녀

안성)성종왕자, 영조옹주

양주)정혜옹주

양평)왕자부수, 제안대군

연천)화덕옹주, 혜정옹주

파주)영산군, 왕자옥량

포천)익종, 영조8왕녀 화완옹주

화성)선조왕녀

고양)정소공주*, 고종4남*

김포)고양리

시흥)무지동

양주)울대리

연천)동막리 샘골 

파주)축현리 

포천)송우리, 금주리, 주원리 

태봉(30개소)

잔존(27개소) 멸실(3개소)

고양)벽제동

광주)탄벌동 목현동(연산군추정)

남양주)금곡동

동두천)안흥동

성남)대장동, 율동

시흥)군자동, 금이동

양주) 상수리, 덕정동, 봉암리, 고읍동, 수입리

여주)태평리, 외평리

연천) 노동리, 도신리, 양원리, 옥계리, 적거리

용인)주복리

이천)제요리 

파주)객현리, 용산리

포천)가채리

화성)자안리

안성)화봉리

연천)두일리

용인)신봉동

가봉태실 연천의 태실·태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은 2020년 <경기도 태봉·태실 기초조사> 

성과를 토대로 2028년까지 장기적인 태봉·태실 조사를 계획하였다. 2021년에는 광

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을 발굴조사하여 3개체의 태함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2022년 연천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유적 발굴조사 결과 태실유구 1기를 확인하였고, 

태함(뚜껑, 함신)이 출토되었다. 

유적명 연천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 내 유적

유적위치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산 127

허가번호 제2022-0849호(2022.05.31.)

조사목적  연천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면적 58㎡

조사기간 2022.06.16.~2022.07.25.(예정)

조사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경과 2022.05.31.  문화재청 발굴허가 (제2022-0849호)

   2022.06.16.  발굴조사 착수

   2022.07.19.  학술자문회의

   2022.07.21.  현장공개설명회

연천군에는 태실유적 3개소와 태봉 6개소가 있다. 태실유적은 동막리 부물현 혜정

옹주 태실과 동막리 샘골 태실,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이 확인되었고, 두일리 태봉은 

2019년 HK 솔라두일리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멸실되었다.

연천군의 태실·태봉 현황

연번 명칭 위치 설명 태주

1
동막리 부물현 

혜정옹주 태실

연천읍 동막리 

산71-1

《朝鮮地誌資料》에 “덮개가 있는 석함과 

사기로 제작된 태항아리 내·외호, 명문이 

있는 옥판을 함께 발굴하였는데...”

혜정옹주

(父:중종)

2 동막리 샘골 태실
연천읍 동막리 

산55-2
태봉 정상에 화강암제 태함 뚜껑 노출 미상

3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

미산면 유촌리 

산127
2022년 발굴조사

화덕옹주

(父:영조)

4 노동리 태봉
왕징면 노동리 

산103
태봉은 도리산에서 동쪽으로 난 산줄기 미상

5 도신리 태봉
신서면 도신리 

133-1
태봉 앞에는 차탄천이 흐름 미상

6 두일리 태봉
백학면 두일리 

790-2
멸실 미상

7 양원리 태봉
전곡읍 양원리 

산278-1
봉우리에 태를 묻었다고 전함 미상

8 옥계리 태봉
군남면 옥계리 

산150
궁실에서 태를 봉했던 곳이라 전함 미상

9 적거리 태봉
중면 적거리 

산117

민간인통제구역, 태봉은 갱명두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봉우리, 태봉 남쪽에는 

6.25 전까지 태봉말이 있었지만 현재 없

어짐

미상

연천군의 태실·태봉 위치

충남 서산 명종태실 성종 태항아리

왕실의 자녀가 태어나 태를 묻은 곳을 아기태실이라 한다.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난

간석과 표석 등 새로이 석물을 조성하여 가봉한 것을 가봉태실이라 한다. 즉위 후 곧

장 가봉하여 석물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관례이었지만, 그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도 없었으며 즉위 직후 가봉한 사례도 드물다.

경기도의 가봉태실은 성종, 중종, 익종 태실이 있다. 성종태실은 광주 태전동에 조성

되어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으로 옮겼다. 중종태실은 일제강점기에 훼손 후 

방치된 것을 1987년 가평 상색리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익종(효명세자)태실

은 정상에 민묘가 들어서면서 석물이 흩어진 것을 1977년 영평천변에 소공원을 조성

하여 이전하였다. 일제의 태실유적 훼손으로 중종의 태실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도의 태실·태봉

조사개요



유적은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서쪽으로 700여m 떨어진 두루

갈이 마을에 위치한다. 두루갈이 마

을은 태봉말로도 불리며, 마을의 남

서쪽 안쪽에 태봉(82m)이 있다. 산 

정상에 있는 태실은 일제강점기 때 

도굴당한 채 방치되다가, 1994년 3

월 21일 유촌리 원로들이 태함과 뚜

껑, 안태비를 원래 모습대로 정비해 

놓았다 한다. 

유촌리 태봉은 조선후기 지도인 《廣

輿圖》와 《海東地圖》의 〈麻田郡〉에 

확인되는데, 향교와 객사 북쪽에 태

봉이 표시되어 있다.  

화덕옹주는 영조와 영빈이씨의 두 

번째 소생으로 사도세자의 친 누나

이다. 1728년에 태어나 1731년에 요

절하였다. 이러한 옹주의 장태기록

은 『태봉등록』 영조 무신년(1728) 8

월 15일 기사에도 확인된다.

… 금년 戊申 8월 초3일 신시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의 일을 전교받았습니다. 

일등 태봉은 경기도 마전현 동면 유촌 申座寅向(신좌인향)으로 낙점하오신 바로, 장태 

길일인 오는 10월 초8일 묘시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안태비는 하엽형으로 태함 중앙에서 동쪽으로 245㎝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화강암

으로 만들었으며, 전체 높이는 190㎝, 비신의 규모는 70×40×140㎝, 비좌의 규모는 

100×70×50㎝이다. 비수는 반원형

으로 상부에는 연봉형의 보주를 장

식하였다. 연봉 아래에는 무문형의 

원좌圓坐가 받치고 있다. 비수의 옆

면은 연잎을 말아 올려 2단의 층을 

이룬다. 

[앞면] 

雍正六年八月初三日申時生

옹정육년팔월초삼일신시생  

翁主阿只氏胎室

옹주아기씨태실

[뒷면] 

雍正六年十月初八日卯時立

옹정육년십월초팔일묘시립

이라고 쓰여 있어 1728년(영조4) 8월 3일 태어난 옹주의 태실을 같은 해 10월 8일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태함을 설치하기 위한 구덩이

는 풍화암반을 파내어 조성하

였다. 구덩이 상부는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이며, 비스듬

하게 굴착하다가 바닥 쪽은 

평면형태 방형으로 수직으로 

파내려갔다. 전체적인 단면 

형태는 상광하협의 이단 굴광

이다. 구덩이 상부의 직경은 

280㎝, 깊이 150㎝이고, 바닥

쪽 방형 구덩이의 규모는 길이 66㎝, 너비 150㎝, 깊이 104㎝이다. 구덩이의 바닥면

은 기반암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태함은 바닥의 북동쪽에 다소 치우쳐 있다.

유구 내부에는 태함을 안치한 

후 바닥에서 80㎝까지는 잘게 

부서진 암반덩어리를 사질점

토와 섞어 다져넣었고(Ⅰ층), 

그 위에 갈색의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와 사질이 강한 사질

점토(Ⅱ층)를 교차하여 채워 

넣었다. 

태함은 뚜껑과 함신(몸체)으로 구성되어있다. 뚜껑은 가운데를 다듬어 보주형의 꼭

지를 만들었으며, 내부는 석재를 둥글게 파내어 다듬었다. 함신은 저부로 내려가면서 

좁아지게 다듬었는데, 하부보다는 상부를 정교하게 치석하였다. 내부 바닥 가운데에

는 직경 7㎝의 구멍을 외부까지 관통시켰는데, 내·외부에서 동시에 치석하였다. 

연천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

조사전 태봉 정상은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태함의 흔적은 지표상에 드러나 있

지 않았다. 정상의 북동쪽에 화강암 안태비가 세워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 도굴되어 

 자리를 이탈한 뚜껑을 1994년 정비 당시 바로 놓기 위한 굴토흔이 160×200×60㎝ 

규모로 확인되었고, 내부에는 비닐, 셔츠단추 등이 노출되었다. 

유구와 유물 현황표

유구 평면형태 길이×너비×깊이(㎝) 유물 직경(구경)×높이×저경(㎝)

굴광(상부) 원형 280×280×66

태함

뚜껑 94×44

굴광(바닥) 방형 150×150×104 함신
84×94×62

동최대경 101

안태비

유촌리 태봉 원경

조사전 전경 1994년 정비 당시 모습

조사중 광경, 1994년 굴토흔(파란색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