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내(3-1지점)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조사개요 1. 조 사 명  : 

2. 조사지역 : 

                       3. 조사면적 : 

                       4. 조사기간 : 

                       5. 조사기관 : 

                       6. 의뢰기관 : 

                       7. 조사경과  

                       8. 조사단구성

■조사지역 일대의 항공사진(1985년)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조 사지역  위치  및  환경    

▲조사지역 일대의 지질구조

: 조사지역의 지질구조를 살펴보면, 형성 

시대미상의 정미판암과 선캠브리아기의 송

악판암 사이에 당진편마암이 남-북 방향으

로 좁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 사이

의 곡부에는 제4기 층인 충적층이 발달되

었다.

■조사지역 일대의 일제강점기 지형도(1915년)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분포도(S=1:70,000)

당
진

성
산
리

유
적



▲당진 성산리 유적 전체 위치도(S=1:10,000) 

▲당진 성산리 유적 주변 백제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유적 분포도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지형(S=1:25,000)

     

      

     법 면구간  발굴조사 

     조 사내용

 
 

유적은 구릉지와 사면부를 중심으로

자리하며, 모두 461기의 유구가 확인

되었다.

◈1지점:청동기시대 주거지 49기․수혈 27

기, 조선시대 토광묘 8기 등 91기.

◈2지점: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고려시대 

무덤 1기, 조선시대 주거지 6기, 조선시대 

무덤 4기, 구상유구 1기, 시대미상 수혈 4

기 등 20기.

◈3-1지점:청동기시대 38기․수혈10기, 원

삼국시대 주거지 4기․수혈1기․구상유구 1

기, 백제시대 주거지 35기․수혈 34기․소성

유구 2기, 무덤 1기․산성 1개소, 고려~조

선시대 이후 건물지 5기․주거지 67기․소성

유구 4기․삼가마 1기․분묘 28기 등 247기.

◈3-2지점:백제시대 주거지 8기․무덤 9기, 

고려시대 무덤 3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
무덤 83기 등 110기.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

당
진

성
산
리

유
적

1-1․2지점 2지점

3-2지점3-1지점



▲2지점 유구배치도(S=1:1,800)  

▲1-1지점 유구배치도(S=1:1,800) 

당
진

성
산
리

유
적

▲1-2지점 유구배치도(S=1:1,800)  



▲3-1지점 동쪽 유구배치도 세부(S=1:2,500)▲3-1지점 서쪽 유구배치도 세부(S=1:2,500)

▲3-1지점 유구배치도(S=1:3,800)

당
진

성
산
리

유
적



▲3-1지점 고려~조선시대 유구배치도 세부(S=1:2,000)

▲3-2지점 유구배치도(S=1:1,600)

당
진

성
산
리

유
적



▲5호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류 일괄

 청동기시대

당
진

성
산
리

유
적

1-1지점

▲7호 주거지

▲8호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기류 일괄

▲4호 토광묘 

▲청동기시대 수혈 출토 유물 일괄

▲1호 수혈 ▲9호 수혈

 조선시대

당
진

성
산
리

유
적



▲43호 주거지 ▲47호 주거지

 청동기시대

당
진

성
산
리

유
적

1-2지점

 

▲45호 주거지

▲1-2지점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기류 일괄 ▲1-2지점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류 일괄



▲26호 수혈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괄▲4호 주거지

▲2호 주거지

▲1-2호 수혈 출토유물

 청동기시대2지점

당
진

성
산
리

유
적



 고려~조선시대

▲고려시대 1호 묘 출토유물

▲고려시대 1호 묘 ▲조선시대 1호 묘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괄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청동기시대3-1지점

▲4-1․4-2호 주거지 조사과정

1층

2층

3․4층(패각층)층

5층

최종

2

34

5

1

▲4-1․4-2호 주거지 퇴적층 및 패각층 양상

▲3층 출토유물 ▲3층 내 석기제작 양상

▲패각층(4층) 출토유물 ▲5층 출토유물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청동기시대 23호 주거지는 평면형태 세장방형

으로 조성하였고, 장축 중심에 나란히 노지를 설치

하였다. 노지 사이에는 주공이 각각 1개씩 자리하

며, 북장벽 하단부에서도 주공과 저장구덩이가 조

사되었다. 
5호 주거지

24호 주거지

26호 주거지

4

1․2 3

▲청동기시대 34호 주거지

석재 원석을 걷어낸 하부

와 주변에서는 다양한 크기

의 석기 박편이 출토되었다.
1

2

3

4

1:원석 노출상태

2:원석 제거 후 박편 

3:석검 반제품 및 박편

4:저장구덩이 내 무문토기

34호 주거지 출토유물

당
진

성
산
리

유
적



▲4호 수혈 

▲3호 수혈 내부 패각층  

▲3호 수혈 상부 퇴적층에서는 패각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함께 퇴적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수혈 출토유물 일괄 

▲청동기시대 1호 수혈

▲6호 수혈  ▲10호 수혈  

▲10호 수혈 출토유물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원삼국시대

▲1호 주거지 부뚜막 

▲1호 주거지

원삼국시대 1호 주거지는 5구역의 남쪽 사면 하단부에 조성되었

으며, 평면 형태는 오각형이다. 주거지의 서벽을 따라서 평면 형

태 ‘ㄴ'자형의 부뚜막을 설치하였다. 부뚜막 상부에 퇴적된 녹갈

색 사질점토층을 일부 걷어 내자, 부뚜막 주변으로 경화된 녹갈

색 점토층의 범위가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녹갈색 점토를 사용하

여 부뚜막과 아궁이 벽을 지속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

거지 내부 남-서․북-동 모서리 부분에는 저장구덩이를 각각 조성

하였고, 주거지 외곽을 따라서 주혈 8개를 일정하게 설치하였다. 

▲3호 주거지 ▲3호 주거지 부뚜막 

원삼국시대 3호 주거지는 8구역의 남쪽 사면 하단부에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주거지의 서벽을 

따라서 평면형태 ‘ㄷ’자형의 부뚜막을 설치하였다. 연통부와 이어지는 북서모서리 바닥면은 다른 곳 보다 좀 더 

높은 편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네 벽을 따라 벽구를 조성하였다. 바닥에서는 동-서쪽으로 대칭을 이루며 주공 4

개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내부에는 풍화암반 부스러기가 섞인 황갈색 사질점토를 다져서 벽구 안쪽으로 평면형태 

방형에 고리형을 띠는 평탄한 段을 설치하였고, 그 상면 모서리 부분에 각각 주공을 배치하였다. 주거지 외곽을 

따라서도 나란히 주혈 9개가 더 확인된다.

당
진

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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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적



▲16호 주거지 조사과정

▲14호 주거지

부뚜막은 서단벽을 따라서 자리한다. 생토벽을 그대로 굴

광해서 부뚜막 벽을 조성하고, 석재를 혼용하여 점토를 덧

발라서 보완했다. 부뚜막 상부에는 판석형 석재와 세장한 

석재를 가로로 올려놓은 후 점토를 발랐고, 전체적으로 터

널형의 연도를 마련하였다. 연통부는 북서 모서리를 바깥쪽

으로 10㎝ 정도 평면 형태 반원형으로 내어 팠다. 

백제시대

   ▲ 법면 2구역 백제시대 취락 전경

당
진

성
산
리

유
적



▲20호 주거지 출토유물

▲16호 주거지 출토유물

▲20호 주거지 부뚜막

▲16호 주거지 부뚜막 

◀백제시대 16호 주거지 부뚜막

부뚜막은 평면 형태 ‘ㄴ'자 

형태로 생토 층인 풍화암반층

을 바닥보다 높혀서 굴광하였

다. 북장벽에서 서쪽으로 치우

친 부분에 조성하였으며, 연통

부는 주거지 윤곽선에서 사면 

상부로 60㎝ 정도 세장하게 

내어 팠다. 연도는 풍화암반을 

2줄로 파서 조성하였으며, 연

도 상면에는 판석형 석재를 나

란히 올려놓았다. 아궁이 전면

에서는 봇돌 1매가 잔존하고, 

안쪽 바닥면에는 자비용기로 

쓰인 파수부 시루가 세워진 상

태로 출토되었다.

▲20호 주거지

당
진

성
산
리

유
적



      

       

 

 

▲▶26호 주거지 출토유물

▲26호 주거지 유물출토 상태 

◀▼ 백제시대 26호 주거지

삭평과 27호 주거지의 교란에 의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

다. 노지가 2곳 정도에서 관찰되며, 유물은 장란형토기, 완, 사

족기가 출토되었다.

    ▲법면 3구역 백제시대 수혈군 전경

당
진

성
산
리

유
적



▲▶7호 수혈 및 출토유물

▲▶21호 수혈 및 출토유물 

▲18호 수혈 

▲11호 수혈

▼백제시대 11호 수혈 층위

풍화암반 덩어리와 부스러기가 혼입된 벽체붕괴토가 전면에서 순차적

으로 퇴적되었다. 최상층에는 동시기 수혈 내부 퇴적층에서 주로 확인되

는 암회갈색 사질점토층(재+숯)이 U자형으로 퇴적되어 있다.    

▶백제시대 21호 수혈 및 유물 

평면 형태는 다수의 수혈과 동일하나 단면 형태 U자

형으로 조성되었다. 바닥면에는 얇게 소토와 숯이 다량 

혼입된 암적갈색 사질점토층이 퇴적되어 있었고, 이를 

제거하자 바닥면 중앙에서 소혈이 확인되었다. 수혈 벽

의 경사가 가장 완만한 남동벽면에서는 굴지구흔이 3곳 

정도에서 관찰되었다.

당
진

성
산
리

유
적



고려~조선시대

■조선시대 생활유구의 입지

  : 이전 시기 유구가 구릉 상부에 자리한 것

과 달리,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남쪽 곡부 사면

부 양안에 밀집되어 있다. 주거지 31기 정도

가 모두 이 부분에 조성되었으며, 일부 주거지

는 2~4기 씩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35호 주거지는 아궁이 전면부를 편평하게 조

성하고, 북서벽 중심에 설치한 아궁이의 북서쪽은 단을 높

게 주어서 온돌시설을 설치하였다. 온돌시설의 평면형태는 

장타원이며, 돌출된 연통부와 연결된다. 

당
진

성
산
리

유
적



 

◀▲고려시대 25호 묘 및 유물

관정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목관

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7호 주거지 

▲▶조선시대 1호 주거지는 바닥면 위에 석재를 세우고 상

부를 덮는 방식으로 구들을 마련하였다. 아궁이는 평면 형

태 타원형의 수혈식이며, 연통부는 아궁이와 일직선상인 북

벽의 중앙에 자리한다. 아궁이와 동벽사이에는 동벽면을 활

용하여 평면 형태 타원형의 수혈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17호 주거지는 

평탄면을 그대로 활용하여 

구들과 아궁이 쪽이 단이 지

게 굴광하였다. 특이하게 수

혈의 북벽을 횡으로 파서 풍

화암반으로 구성된 천장부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아궁이

와 구들 고래를 1쌍식 각각 

따로 조성했다.

▲조선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괄

▲▶조선시대 5호 묘 및 출토유물

▲조선시대 분묘 출토유물 일괄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추가 법면구간 발굴조사 지역 유구배치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내 
추가 법면구간(3-1지점) 

발굴조사

면적:45㎡

면적:57㎡

면적:24㎡

▲추가 법면구간 발굴조사 지역

 조사내용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 전경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

   ▲청동기시대 28호 주거지 전경

▲28호 주거지 조사완료 전․후

 청동기시대

당
진

성
산
리

유
적



  ◀▲33호 수혈 및 층위

  ▲35호 주거지

▲34호 주거지 주공 및 노지 

  ▲34호 주거지

백제시대

3-1지점에서 백제시대 주거지는 

11지점 및 법면 2․3구역에서 보고되

었다. 11구역 및 3구역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주거지는 내부구조․출토유

물 상에서 이번 조사완료분과 차이

점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면 2구

역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주거지와는 

노지의 구조 등에서 수혈이 중복되

는 등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성산리 산성 위치도(S=1:1,500) 

  성 산리  산성  표본조사

  조사내용

         ▲성산리 산성 전경 

당
진

성
산
리

유
적



 ▲5번 트렌치 내 출토유물 

 ▲5번 트렌치 

▶2번 트렌치 내 유구       ▶1번 트렌치  ▶2번 트렌치  

▶서쪽 평탄지 주변 트렌치 설치과정

해발고도 59~61m 정도의 평탄지

이며, 근래까지 밭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다. 대상지역 주변 3곳에 탐색트렌

치를 설치하였다.

유물출토 위치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성벽

상부

▲8번 트렌치 부근 북쪽 평탄지

성벽

상부

▲동쪽 평탄지

▲▶8번 트렌치 설치 전․후
조사지역은 북쪽 평탄지 상부에서 

북쪽 사면 하단부로 연결되는 성벽 

구간에 해당한다.

▼8번 트렌치 내 성벽 층위

성벽

기저부

평탄지 북쪽 성벽

55m
성벽 상부 돌출부

유물출토 위치

산성내 평탄지
63m

유구1유구2
유물출토 위치유물출토 위치

당
진

성
산
리

유
적



▲8 번 트렌치 석축 내 

  출토유물

▲북쪽 평탄지(8 ․11번 트렌치) 

  출토유물

▲동쪽 추정문지(9번 트렌치) ▲서쪽 추정문지(4번 트렌치)

▲남-북 평탄지 연결로▲11번 트렌치 내 성벽 상부 돌출부         ▲7번 트렌치 내 성벽 상부 돌출부

         ▲8번 트렌치 성벽 중단부 다짐층

문지

유물

유물출토 위치

당
진

성
산
리

유
적



 백제시대3-2지점

▲1호 주거지

▲5호 주거지 ▲백제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1호 주거지

▲2호 주거지【사진 27】3-2지점 백제시대 토광묘 출토유물

당
진

성
산
리

유
적



 고려~조선시대 이후

▲1호 토광묘 ▲2호 토광묘

▲3호 토광묘

▲고려시대 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1호 토광묘

당
진

성
산
리

유
적



    

       

◈1지점 : 청동기시대 주거지 49기 ․수혈 27기, 조선시대 무덤 8기 등 84기.

◈2지점 :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고려시대 무덤 1기, 조선시대 주거지 6기 ․무덤 4

기 ․구상유구 1기, 시대미상 수혈 4기 등 20기.

◈3-1지점 : 청동기시대 주거지 38기 ․수혈 10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4기 ․수혈 1기 ․
구상유구 1기, 백제시대 주거지 33기 ․수혈 34기 ․소성유구 2기 ․무덤 1기 ․산성 1개소, 

고려~조선시대 이후 건물지 5기 ․주거지 67기 ․소성유구 4기 ․삼가마 1기 ․수혈 4기 ․구상

유구 2기 ․무덤 28기, 시대미상 수혈 외 11기 등 247기.

◈3-2지점 : 백제시대 주거지 8기 ․무덤 9기, 고려시대 무덤 3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 ․무덤 83기, 시대미상 수혈 2기 ․소성유구 3기 등 110기.

위와 같이 지형에 따라 4개 지점으로 구분한 조사지역에서 총 461기의 다양한 유

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조사성과발굴조사

당
진

성
산
리

유
적



  원삼국~백제시대 

고려~조선시대 이후 

당
진

성
산
리

유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