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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소장 조선왕실의 탁본(拓本)



장서각 소장 조선왕실의 탁본(拓本)

-조선왕실의 탁본 자료 600여 점
왕릉 표석, 지석, 신도비, 사적비, 어필 등





숙빈최씨 관련 탁본류



소령묘비 비각(碑閣), 1744년 숙빈최씨 소령원 신도비

영조 어진(御眞), 
1900년, 1744년본의 모사본

칠궁(七宮) 소재 냉천정(冷泉亭)

소령원(昭寧園)

숙빈최씨의 사당 육상
궁(毓祥宮)



이문정, 수문록(隨聞錄) 호산청일기

소령원도(昭寧園圖) 소령원화소정계도
(昭寧園火巢定界도)

숙빈최씨소령묘갈 원고

파주옹장리 산도





仁宣王后(1619~1674) 지석(誌石), 효종의 정비(正妃)

지석(誌石) 탁본



인조국장도감의궤(仁祖國葬都監儀軌)



윤두서, 돌깨기(채석), 
18세기 초

지석의 제작 공정

-채석(採石)

-마조(磨造)

-서사(書寫)

-입각(入刻)

-인출(印出)
채석장

석재의 운반

석재의 운반 석재의 연마





-1인* 8시간 = 8자

-6인* 8시간 * 3교대

48글자*3=144자

-144글자*15일=2160자





孝章世子墓碑(합봉비), 1752년(영조 28) 孝章世子墓碑, 1729년(영조 5)



孝章世子墓誌文, 1729년(영조 5)



“애통함을 생각하니 마치

살을 베는 듯하여…

아, 이 회포를 어찌 풀 수 있겠는가

슬프고 슬프도다 ”

孝章世子墓誌文, 1729년(영조 5)



孝純賢嬪墓誌文, 1751년(영조 27)



“戊申年에 눈물이 뒤범벅이 되
어 孝章의 行錄을 지었는데, 이
제 이 孝婦의 행록을 또 다시 눈
물에 젖어 기록하는구나. 멀리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니 다만
스스로 억장만 무너질 뿐이다. 
(중략)
옛 슬픔과 지금의 슬픔으로 아
픈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여 말
할 수 있겠는가?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면서 쓰노라니 밤은 어찌
그다지도 깊단 말인가?”

孝純賢嬪墓誌文, 1751년(영조 27)



2006년 출간 2005년 출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세종의 백성교화 프로젝트

『삼강행실도』에 실린 그림들은 당시의 사람들과 소통한 가상의

풍속화이다. 그러나 효자도 속의 장면들은 현실 생활과 다름없는

환경 속에서 적극 공감할 수 있는 효행풍속으로 이해되었다.



- 1428년(세종 10) 김화(金禾)의 아버지 살해 사건 발생

- 형율(刑律)이 아닌 교화(敎化)의 필요성 제기



- 한·중(韓·中)의 서적에서 충신, 효자, 열녀 각 110명씩 330명을 수록

- 1434년(세종 16), 『삼강행실도』가 완성.

-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도 삼강의 윤리를 알도록 그림을 수록



세종시대의 윤리교과서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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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단지(四月斷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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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행실도”, ‘효자편’
<사월단지(四月斷指)> 



“삼강행실도”, ‘효자편’, <노래반의(老萊班衣)> 





<세종실록> 세종 14년 6월 9일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興起) 시키지 못하는 일도 많다. 내가

그 중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

방에 나누어주고 우매한 남녀들까지 다 쉽게 보고 느껴서 분발하

게 되기를 바란다.”

“觀感而興起”

(“觀識而興起”) 



권채(權採), <三綱行實圖序>

“어진 이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어린
이, 부녀자의 구별 없이 다 (1)즐겨 보고 익히 들으며, (2)그
그림을 구경하여 그 형용을 상상하고, (3)그 시를 읊어서 인정
과 성품을 본받게 한다면, 흠선(歆羨)하고 감탄하고 사모(思
慕)하여서 권면(勸勉)과 격려로 그들의 다 같은 본연의 선심
(善心)이 감발(感發)되어 자기들 직분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1) 樂觀而習聞

(2) 披玩其圖 以想形容(그림은 상상의 근거)

(3) 諷詠其詩 以體情性



“삼강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石珍斷指) “석진이 손가락을 자르다” 

유석진(兪石珍)



유석진(兪石珍)의 정려비각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

유석진의 정려비(旌閭碑)



“삼강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오륜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石珍斷指>,   
1797년 간행본



“삼강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오륜행실도》 효자편 <석진단지 石珍斷指>,   
1797년 간행본



<석진단지>, 조선 18세기, 삼성미술관 Leeum



민손단의(閔損單衣) 민손의 홑옷



왕윤이 아버지를 업고 나오다





자강복총(自强伏塚)



동아일보, 1927년 10월 1일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 종가

1526년(-493)



“역대군신도상첩”, 주무왕, 1526년 “역대도상첩” 주무왕



역대군신도상첩, 주문왕(周文王) 삼강행실도, 노래반의(老萊班衣)

“因像而求心”                    “觀感而興起”



孟宗泣竹

黃香扇枕王祥剖氷

孝

大舜彈琴



孟宗泣竹 吳



黃香扇枕 漢



王祥剖氷 晉



孟宗泣竹

黃香扇枕王祥剖氷

孝

大舜彈琴



노래반의(老萊班衣) 오맹문서(吳猛蚊噬) 왕윤포부(王閏抱父)

곽거매자(郭巨埋子) 석진단지(石珍斷指) 민손단의(閔損單衣)



越中圖, 1791년(정조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타 왕실의 시각자료



1. 장릉도 2. 청령포도 3. 관풍헌도 4. 자규루도

5. 창절사도 6. 낙화암도 7. 읍치도 8. 영월도



화첩의 면수 사적 건립 및 중수 연도 책임 관료

제1폭 장릉도
장릉비 건립 1733년(영조 9) 

장릉 배식단(配食壇) 1791년(정조 15) 건립

제2폭 청령포도

금표비(禁標碑) 1726년(영조 2)

단묘유지비(端廟遺址碑) 1763년(영조 39)

비각(碑閣)의 단(壇) 1791년(정조 15) 영월부사 朴基正

제3폭 관풍헌도 관풍헌(觀風軒) 1791년(정조 15) 영월부사 朴基正

제4폭 자규루도 자규루(子規樓) 1791년(정조 15) 강원도관찰사 尹師國

제5폭 창절사도
창절사ㆍ배견루 보수 1788년(정조 12) 강원도관찰사 金載贊

엄흥도(嚴興道) 비각 1726년(영조 2)

제6폭 낙화암도

낙화암비(落花巖碑) 1742년(영조 18) 영월부사 洪聖輔

민충사(愍忠祠) 편액 1749년(영조 25) 영월부사 金應福

민충사(愍忠祠) 중수 1758년(영조 34)

민충사(愍忠祠) 개건 1791년(정조 15) 강원도관찰사 尹師國

《월중도》의 영ㆍ정조대 사적 건립 및 중수 연도



“端廟在本府時遺址” 1763년 ‘관음송(觀音松)’“淸泠浦禁標” 1726년

청령포 전경



세종시대의 윤리교과서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돌에 새긴 역사
- 조선왕실의 탁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