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醫方類聚 의 편찬인물

申舜植*1)

1. 머리말

醫方類聚 는 3년동안 조선내외의 의서를 모으고 편집 감수를 거쳐 세종때에 365卷의 草稿本

(世宗本 ,1) 1443- 1445)이 완성되었으나 , 워낙 방대하고 거질이며 잘못된 곳이 많아 문종에서부터 세

조때의 13년에 걸쳐 교정을 본 뒤 校正本(世祖本 ,2) 1451- 1464)이 나오고 , 성종때에 이르러 3년동안

의 출판준비작업 끝에 266卷 264冊의 初刊本(成宗本 ,3) 1475- 1477) 30帙이 나오게 되었다 .

草稿本 校正本 初刊本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집 정리 편집 監修 校正 인쇄등에 참여했던 인물들

의 생애는 어떠했으며 , 무슨 벼슬을 하였고 , 그들의 저작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당시 의

방유취 의 편찬사업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활약상은 어떠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世宗本의 편찬인물

세종27년(1445년) 10월 27일 : 集賢殿 副校理 金禮蒙 , 著作郞 柳誠源 , 司直 閔普和 등에게 명하

여 여러 方書를 수집해서 門을 나누고 각 門에 해당하는 類를 모아 合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 뒤에

또 집현전 直提學 金汶 辛碩祖 , 副校理 李芮 , 承文院 校理 金守溫에게 명하여 醫官 全循義 崔閏 金

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 安平大君 李瑢과 都承旨 李思哲 , 右副承旨 李師純 , 僉知中樞院事

盧仲禮로 하여금 監修하게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 무릇 365권이었다 . 이름을 醫方類聚 라

고 하사하였다 .4)

위의 기록으로 보아 世宗本(1443- 1445)을 완성하는 데 , 金禮蒙 柳誠源 閔普和 등은 朝鮮내외의

모든 醫方書를 수집 정리하였고 ; 金汶 辛碩祖 李芮 金守溫 全循義 崔閏 金有智 등은 이를 編集하였

으며; 李瑢 李思哲 李師純 盧仲禮는 이를 監修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金禮蒙(1406- 1469)

생몰년은 1406- 1469이고 ,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光山이고 , 자는 敬甫이며 , 諡號는 文敬이

다 . 아버지는 司成 遡이다 . 사람을 보는 안목이 매우 뛰어나 시관이 되어 뽑은 인재가 거의 뒷날 조

정의 현직을 차지하여 氷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 . 성품이 온아하고 청렴하였으며 , 학문을 좋

아하고 詞賦에도 능하였다 .

세종11년(1429) 生員試를 거쳐 143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집현전정자에 제수되었다 .

* 韓國韓醫學硏究院

1) 草稿本은 세종27년인 1445년 10월 27일 완성되었기 때문에 世宗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

2) 校正本의 교정작업은 문종1년인 1451년 10월 9일 전후로 해서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세조10

년인 1464년 9월 8일 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世祖本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

3) 初刊本은 성종8년인 1477년 5월 20일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成宗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

4) 世宗實錄 第110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310.(“戊辰 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 著作郞柳誠源 司

直閔普和等 集諸方 , 分門類聚 , 合爲一書 . 後又命集賢殿直提學金汶 辛碩祖 副校理李芮 承文院校理金守溫 , 聚醫

官全循義 崔閏 金有智等編集之 . 令安平大君瑢 都承旨李思哲 右副承旨李師純 僉知中樞院事盧仲禮監之 , 歷三歲

而成 , 凡三百六十五卷 , 賜名曰 醫方類聚 .”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10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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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著作郞을 거쳐 감찰에 제수되어 , 1440년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뒤 과거의 시관이

되어 많은 인재를 등용시켰다 . 1447년 집현전교리로 승진하고 , 문종이 즉위하자 知承文院事가 되었

다 . 단종 때에는 집의 집현전부제학을 지내고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워 좌익공신에 책록되고 호조참의

에 올랐다 . 그뒤 세조6년(1460)에는 仁順府尹으로서 謝恩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 동지중추원

사를 거쳐 사성이 되었다 . 이때에 후학들에 대한 교육에 힘써 자주 시험을 보고 제술이 우수한 자에

게는 반드시 포상하여 학문을 권장하였다 . 그뒤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가 대사성에 올랐고 , 1466년

拔英試에 아들 性源과 함께 급제하여 한때 조야의 선망을 받았다 . 이어 1468년 공조판서에 올랐으나

신병으로 사임하고 , 고향인 충주로 낙향하였다 .5)

◆ 柳誠源(?- 1456)

생몰년은 ?- 1456이고 , 본관은 文化이며 , 자는 太初이고 , 호는 瑯 이며 , 滸의 손자이고 , 사인 士

根의 아들이다 . 그의 諡號는 忠景이며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단종을 위하여 死節한 사육신의 한 사

람이다 .

세종26년(144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 이듬해 집현전저작랑으로 당시의 醫學叢書인

의방유취 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 1446년 박사로 승진하였고 , 1447년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으

며 , 춘추관 史官의 자격으로 고려사 의 改撰에 참여 하였다 . 문종 즉위년(1450) 문종이 어린 왕세자

를 위하여 書筵을 열어 師 賓의 상견례를 행할 적에 左司經으로 선발되어 , 세자를 잘 지도하여달라

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 그러나 1452년 金宗瑞 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고려사 를 개찬하게 하였는

데 , 여러 사람이 과별로 분담 찬술하게 되어 , 崔恒 朴彭年 申叔舟 등과 함께 열전을 찬술하였으며 ,

이해 3월에는 춘추관 기주관으로서 세종실록 의 찬술에 참여하였다 . 또 , 단종1년 (1453) 지평이 되

어 ,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갔을 때 수종한 사람을 가자한 일과 세종 때 歷代兵要 와 병서의 撰定에

참여한 사람을 수양대군이 가자를 啓請한 것은 , 조신이 종친에게 아부하고 종친이 私恩을 파는 일이

므로 모두 그 명령을 회수하기를 청하여 관철시켰다 . 이해 10월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좌하는 영의정

皇甫仁 , 좌의정 김종서 등 대신을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하여

정권을 잡은 뒤 백관들을 시켜 자기의 공을 옛날 주나라 周公에 비견하여 임금에게 포상하기를 청

하고 , 집현전에 명하여 靖難錄勳의 敎書를 起草하도록 하자 집현전의 학사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 그

러나 집현전교리였던 유성원만이 혼자 남아 있다가 협박을 당하여 기초를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통

곡하였다고 한다 . 11월 장령이 되어 靖難功臣의 책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을 들어 개정할 것을 청하

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 1454년 경복궁내의 불당을 없앨 것을 소를 올려 주장하였으며 , 이해

4월 춘추관기주관에 임명되었고 , 문종실록 의 찬술에 참여하였다 . 이해 2월 사헌부에서 자기들의

건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령을 사임하자 直集賢殿에 임명되었다 .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

의 禪位를 받아 왕위에 올랐는데 , 이해 집의도 겸하게 되었다 . 세조2년(1456) 성균관사예 金 의 고

변에 의하여 成三問 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동이 되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

는데 그도 이 계획의 모의에 참여하였다 . 일이 발각되자 성삼문 박팽년 등은 차례로 잡혀와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는데 , 이때 그는 성균관에 있다가 여러 유생들에게서 이 일의 내용을 듣고 관대도 벗

지 않고서 佩刀를 뽑아 자기의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 뒤에 南孝溫이 그 당시 公論에 의거하여 단종

복위사건의 주동인물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6인을 선정 , 六臣傳 을 지었

다 . 이 육신전 이 세상에 공포된 뒤 이들 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 공인 , 숙종17년 (1691)에 와서 사

육신의 관직을 추복시켰다 .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 노량진의 愍節書院 , 홍주의 魯雲書院 , 영월

의 彰節祠 등에 제향되었다 .6)

5) 崔完基 . 金禮蒙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초판 12刷 발행 . 경

기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795.

6) 李載浩 . 柳誠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초판 12刷 발행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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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普和(?- ?)

그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 그에 대한 기록

자료가 너무 영성하여 재주와 덕이 있었다는7)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

그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 그는 세종15년에 濟用注簿로 있다가 殿最에 연거푸 세 번 中을

맞아서 파직되었다가 재주와 덕이 있어서 석 달도 안되어 司贍注簿에 임명되는8) 행운을 가졌다 . 세

종27년 司直으로 있을 때는 金禮蒙 柳誠源과 함께 醫方類聚 펀찬에 참여하였고9) 문종원년 鎭岑縣

監으로 있을 때는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와 병사를 훈련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나의

뜻에 副應하라 .”10)는 임금의 말을 듣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 그러나 단종1년에는 오결하여 鎭岑縣監에서 파직되었다 .11)

저서로는 세종27년 10월 27일에 민보화는 전순의 최윤등의 의관과 김예몽등 집현전 문관과 함

께 의방유취 365권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2)

◆ 金汶 (?- 1448)

생몰년은 ?- 1448이고 , 본관은 彦陽이며 , 자는 潤甫이고 , 호는 西軒이며 , 復生의 아들이다 . 어머니

는 무당이었다고 한다 .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 어려서부터 학문에 증진

하였다 .

세종2년(1420)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 성균관에 들어갔다 . 1435년 文名으로 集賢殿修撰에 뽑히

었고 , 이듬해 집현전부교리 , 그 이듬해 집현전직제학으로 승진하였다 . 이때 세종이 楮貨를 改用하려

하자 이에 대한 古制를 상고하여 진언하였다 . 1446년에 집현전이 抗疏하여 時事를 논할 때와 鄭昌孫

의 방면을 청하는 집현전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 1448년 四書를 번역하는

사업을 주관한 공으로 陞資되면서 발탁이 예상되었으나 갑자기 죽었다 . 세조1년 (1455)에 原從功臣에

추록되었다 . 經史子集의 모든 분야에 밝았고 , 특히 사학에 정통하여 궁중에 기거하면서 세종 때의

文運에 이바지하였다 . 그러나 正音廳의 國文字 보급계획에는 崔萬理 등과 함께 반대하였다 .

저서로는 왕명에 의해 이계전과 함께 펴낸 資治通鑑訓義 및 辛碩祖 등과 함께 편찬한 醫方

類聚 가 있다 .13)

◆ 辛碩祖(1407- 1459)

생몰년은 1407- 1459이고 , 본관은 靈山이며 , 처음 이름은 石堅이고 , 자는 贊之이며 , 호는 淵氷堂

이고 , 仁孫의 아들이다 . 그의 諡號는 文僖이고 , 조선 초기의 문신 학자이다 . 성품이 온순 근엄하며

학문에 뛰어나고 문장이 능하였다 .

세종8년(1426) 감시문과에 합격 , 생원이 되고 집현전저작랑 직제학 우사간 부제학 등을 지냈다 .

문종2년(1452) 세종실록 을 始撰하였으며 , 이듬해 이조참의가 되었다 . 세조2년(1456) 공조참판 때에

기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58- 59.

7) 世宗實錄 61卷 世宗15년 9월 9일(무자)

8) 앞의 책 .

9)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10) 文宗實錄 5卷 文宗원년 12월 23일(계사)

11) 端宗實錄 6卷 端宗1년 5월 19일(을해)

12)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13) 韓忠熙 . 金汶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위의 책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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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조참판 대사헌 중추원사 경기도관찰사를 지냈으며 , 1459년 한성부윤

을 거쳐 개성유수로 있을 때 죽었다 .

의방유취 경국대전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 저서로는 淵氷堂文集 이 있다 .14)

◆ 李芮 (1419- 1480)

생몰년은 1419- 1480이고 , 본관은 陽城이며 , 자는 可成이고 , 참의 孟常의 손자이며 , 첨지중추원사

全之의 아들이다 . 그의 諡號는 文質이고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 어릴 적부터 총민하고 독서를 즐겨

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

세종20년(1438) 진사시에 합격하고 1441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 곧 軍器寺直長 宗簿

寺直長이 되었다 . 1443년 집현전박사가 되어 세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 이때 동료 柳孝聯과 다투

어 유효련은 벌을 받았으나 그는 경연관이라 하여 용서받을 정도였다 . 1447년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계속 집현전에 들었다 . 전후 15- 16년을 집현전에 있으면서 儒臣으로서의 능력을 보였다 . 세종이 죽

고 문종 단종조에서 부수찬 집의 등을 맡아 보았다 . 그는 세조가 즉위할 적에 이에 온건하게 대처한

탓으로 살아남아 판봉상시사가 된 이래 , 첨지중추원사와 각 조의 참의를 역임하였다 . 세조7년 (1461)

에는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66년에는 拔英試에 합격하여 가선대부의 위계에 올랐다 . 성종

2년 (1471) 황해도관찰사가 된 이래 이조참판 대사헌 개성유수 등을 거쳤다 . 그가 개성유수로 있을

적에 임금이 行幸하여 백성들이 송사가 없음을 보고 資憲大夫로 올려 포상하였다 . 1476년 공조판서 ,

1480년 한성부판윤을 지냈으며 형조판서로 있을 적에 죽었다 . 그는 경국대전 이 완성될 적에 부녀

의 재가금지와 재가녀 자손의 廢錮를 徐選과 함께 추진하기도 하였다 . 5대의 왕을 섬기면서 박학과

다문으로 문명과 명망이 높았다 .

그가 집현전부교리로 있을 적에 집현전직제학 辛碩祖와 함께 의방유취 편찬의 명을 받아 3년

동안 365권을 완성하였다 . 그뒤 申叔舟 成三問과 함께 七政算內篇 과 칠정산외편 의 편찬에 참여

하였고 , 鄭麟趾 등과 고려사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15)

◆ 金守溫(1410- 1481)

생몰년은 1410- 1481이고 , 본관은 영동이며 , 자는 文良이고 , 호는 乖崖 拭 이며 , 아버지는 증영

의정 訓이다 . 그의 諡號는 文平으로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

세종23년(144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 교서 관정자가 되었으나 곧 세종의 특명으로 집현전학

사가 되었다 . 1446년 부사직이 되고 , 이어서 훈련주부 승문원교리 병조정랑을 거쳐 문종1년(1451) 전

농소윤 , 이듬해 知榮州郡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 세조3년(1457) 성균사예로서 문과중시에 2등으

로 급제 ,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 이듬해 동지중추부사에 올라 正朝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 1459년

에 한성부윤 , 이듬해 상주목사 , 1464년 지중추부사 공조판서를 역임하고 1466년 拔英試에 이어 登俊

試에 모두 장원 , 판중추부사에 오르고 쌀20석을 하사받았는데 , 문무과 장원에게 쌀을 하사하는 것은

이로부터 비롯 되었다 . 이어서 호조판서를 거쳐 예종 즉위년 (1468) 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 성종2년

(1471) 佐理功臣 4등에 책록 , 永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 1474년 영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

세종 때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존경하던 고승 信眉의 동생으로 불경에 달통하고 諸子百家 六經

에 해박하여 뒤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 특히 , 시문에 뛰어나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한림 陳鑑과

喜睛賦 로써 화답한 내용은 명나라에까지 알려졌으며 , 成三問 申叔舟 李石亨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며 문명을 다투었다 .

14) 金棕浩 . 辛碩祖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초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835.

15) 姜英哲 . 李芮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초판 12刷 발행 . 경

기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100.

- 4 -



治平要覽 醫方類聚 등의 편찬 , 釋迦譜 의 증수 , 明皇誡鑑 금강경 등의 번역에 참여하

였으며 , 圓覺寺碑銘 을 찬하고 사서오경의 口訣에 참여하였다 . 저서로는 식우집 이 있다 .16)

◆ 全循義

생몰년 미상 . 조선초기 세종- 세조 때의 醫官 . 典醫監 소속의 의관으로서 1445년(세종27) 세종의

명을 받아 집현전 학사들 및 다른 의관들과 함께 醫方類聚 365권을 편찬하였다 . 이 책은 방대한 한

의학백과사전으로서 당시까지의 중국 및 한국의 주요 의약서적들을 집대성하여 부문별로 재편한 것

이다 . 1447년에는 金義孫과 함께 鍼灸擇日 을 편찬하였고 , 또 食療纂要 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

였다 . 1455년(세조1)에는 세조의 왕위찬탈에 협조하여 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고 , 上護軍에 올랐다 .

1456년 成三問 등의 단종복위 모의가 실패하자 , 다음해에 그들로부터 적몰된 양주와 풍양의 일부 토

지를 하사받았다 . 1461년 4월에는 영의정 姜孟卿의 병을 잘못 치료하여 그가 죽자 의금부에 투옥되

기도 하였다 . 1463년 9월에는 同知中樞院事로서 의서를 마감작업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 이는 의방

유취 의 최종 정비로 생각된다 . 그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 의관으로서 세종 때의 한의학 발전 및 의

서 편찬에 기여하였고 , 세조의 왕위찬탈에 협조하여 중인 기술관의 신분으로서는 얻기 어려운 종2품

의 고위관직인 동지중추원사에 이르는 등 한국 의약사 및 신분사상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이다 .17)

◆ 崔閏 (?- ?)

崔閏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 의사로서의 활동은 세

종27년 10월 27일에 나온 의방유취 의 편집에 全循義 金有智와 함께 참여한 기록이 유일하다 .18) 따

라서 그의 보다 구체적인 의료상의 행적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

그는 武人으로 世祖의 靖亂에 동참하여 19) 靖亂功臣에 봉해지고 兵曹로부터 告身을 還給받았

고20) 義禁府로부터 亂臣에 緣坐된 婦女중 權著의 아내 季非와 딸 順非를 받았으며21) 세조가 베푸는

술자리에도 참여하는22) 등 순탄한 생활을 하였다 . 그는 다음해인 세조11년에는 3년간의 쌓인 원한끝

에 생긴 모반이 사전에 金處義 金處禮 등과 함께 반역 도모죄로 고발되어 ,23) 木川에서 체포되었고

세조가 직접 丕顯閤에 나아가 친히 그를 국문하였다 .24) 결국은 세조11년(1465년) 4월 19일에 奉石柱

金處義와 함께 凌遲處死되었다 .25)

그리하여 가족은 수난을 겪게 된다 . 아들은 義禁府로부터 옥에 갖히고26) 최윤의 형인 宦者 崔濕

은 緣坐를 면하였고27) 또한 형인 崔演은 固城官奴에 속하게 되었으며28) 세조는 “崔閏의 妻妾 딸 며

16) 李根洙 . 金守溫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위의 책 , 742.

17) 李迎春 . 金循義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위의 책 , 751.

여기에서는 “金循義”로 姓이 “金”씨로 되어 있는데 , 담겨 있는 내용으로 보아 “全循義”를 말한다 . 따라서 “金

循義”를 “全循義”로 바꾸어야 한다 .

18)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19) 端宗實錄 8卷 端宗1년 10월 10일(계사)

20) 端宗實錄 10卷 端宗2년 2월 19일(경자)

21) 世祖實錄 5卷 世祖2년 9월 7일(갑술)

22) 世祖實錄 34卷 世祖10년 12월 6일(을유)

23) 世祖實錄 35卷 世祖11년 4월 12일(무자); 同年 4월 14일(경인)

24) 앞의 책 , 4월 15일(신묘).

25) 앞의 책 , 4월 19일(을미).

26) 앞의 책 , 4월 17일(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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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는 官婢로 永屬토록 하라 .”고 의금부에 傳敎하였고29) “亂臣 崔閏의 딸 崔玉珠는 비록 趙禮同에

게 시집가기로 허락하였다 하나 , 그러나 혼서[書]와 폐백[幣]이 조예동의 집에서 나왔다면 시집가기

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니 , 청컨대 최옥주를 官婢로 永屬하소서 .”30)라고 의금부에서 청하였으

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종조에 內醫를 하였고 세조때에 정4품인 護軍을 하였으며31) 結城君에 오른 것이32) 그의 벼슬

의 전부이다 .

저서로는 세종27년 10월 27일에 전순의 김유지등의 의관과 함께 의방유취 365권 편집에 참여

한 것이 유일하다 .

◆ 金有智(?- 1469)

생몰년은 ?- 1469년이고 전라도 海南人으로33) 언제 태어났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 태종8년(1408) 司憲府에서 各道의 量田差使員과 監考등이 每 10分에 2分이상을 축소한 것

을 劾問하여 이름을 올리는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34) 처음이다 .

그는 세종27년 10월 27일에 醫官 全循義 崔閏과 함께 醫方類聚 편집에 참여하였고 ,35) 세조1년

에 세조의 정권탈환에 참여하여 의정부로부터 原從功臣의 錄勳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36) 2등

의 녹을 받았는지 3등의 녹을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왜냐하면 2등의 녹훈명단에는 “司直 金

有智”37)로 3등의 녹훈명단에는 “行司直 金有智”38)로 같은 이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세조5년 2월에는 內醫로서 管押使 李禮孫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鳳山에 이르러 병이 위독하였

을 때 치료에 참여하였고 ,39) 세조7년 4월에는 영의정 姜孟卿을 全循義 任元濬 白貴麟과 함께 잘못치

료하여 사망하자 藥을 쓰는 데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義禁府로부터 鞫問을 받았다 .40)

밭을 다투다가 얻지 못하자 守令 監司를 원망하여 謀反한다고 誣告하였다가 그 죄에 反坐되었

고 결국 무고죄로 귀양가던 그는 두 번이나 도망치므로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41)

세종조에 內醫로서 다른 의관들과 함께 內醫院에 근무하면서 醫方類聚 의 편집에 참여하는

등42) 많은 활약을 하였고 , 세조에 가서 왕위찬탈에 참여하여 司直43)이라는 정5품관을 맡았다 .

27) 앞의 책 , 4월 19일(을미).

28) 앞의 책 , 4월 19일(을미).

29) 앞의 책 , 4월 23일(기해).

30) 世祖實錄 36卷 世祖11년 6월 25일(신축)

31) 위의 책 , 世祖實錄 5卷 世祖2년 9월 7일(갑술).

32) 위의 책 , 世祖實錄 34卷 世祖10년 12월 6일(을유).

33) 睿宗實錄 3卷 睿宗1년 2월 18일(계묘).

34) 太宗實錄 15卷 太宗8년 3월 14일(계해)

35)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36) 世祖實錄 2卷 世祖1년 12월 27일(무진).

37) 앞의 책 .

38) 앞의 책 .

39) 世祖實錄 15卷 世祖5년 2월 29일(임오).

40) 世祖實錄 24卷 世祖7년 4월 17일(정해).

41) 위의 책 , 睿宗實錄 3卷 睿宗1년 2월 16일(신축).

42)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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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5년 2월에는 內醫로서 管押使 李禮孫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鳳山에 이르러 병이 위독하였

을 때 치료에 참여하였고 ,44) 세조7년 4월에는 영의정 姜孟卿을 全循義 任元濬 白貴麟과 함께 잘못치

료하여 사망하자 藥을 쓰는 데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義禁府로부터 鞫問을 받았다 .45)

그의 진료행적에 대한 기록이 위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진료의 모습을 재구성하

기는 어렵다 .

저술로는 세종27년 10월 27일에 김유지는 전순의 최윤등의 의관과 김예몽등 집현전 문관과 함

께 의방유취 365권의 편집에 참여하였다 .46)

◆ 李瑢 (1418- 1453)

생몰년은 1418- 1453이고 , 이름은 瑢이며 , 자는 淸之이고 , 호는 匪懈堂 琅 居士 梅竹軒으로 세종

의 셋째아들이다 . 시호는 章昭이며 , 조선 초기의 왕족 서예가이다 .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 서 화에 모두 능하여 三絶이라 칭하였으며 , 식견과 도량이 넓

어 당대인의 명망을 받았다 . 또한 , 도성의 북문 밖에 武夷精舍를 짓고 南湖에 淡淡亭을 지어 수많은

책을 수장하였으며 문인들을 초청하여 詩會를 베푸는 등 호방한 생활을 하였다 . 그는 당대 제일의

서예가로 유명한데 , 서풍은 고려말부터 유행한 趙孟 를 따랐지만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활

달한 기풍은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 그 영향으로 인하여 조선 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 이와같이

그가 대성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뛰어난 천분을 타고난데다 궁중에서 생장하는 과정에서 內府에 소

장된 많은 眞蹟을 보고 수련하였으며 , 그 스스로 서화수장에도 상당하였기 때문이다 . 申叔舟의 保

閑齋集 畵記 에 의하면 , 모두 222축의 서화를 수장하였는데 , 그 중 安堅의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

이 중국 서화가의 명적이었다 . 따라서 그와 교유하였던 인사들에게 명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줌으로써 당대의 서화계에 큰 역활도 하였다 .

세종10년(1428) 안평대군에 봉해지고 이듬해 左副大言 鄭淵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 1430년 상균

관에 입학하였다 . 함경도에 六鎭이 신설되자 1438년 왕자들과 함께 야인을 토벌하였으며 , 권신 皇甫

仁 金宗瑞 등 문신들과 제휴 , 首陽大君측의 무신 세력과 맞서 인사행정의 하나인 黃票政事를 장악하

는 등 점차 조정의 배후실력자로 등장하였다 . 1452년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謝恩使로 명나라

에 다녀온 뒤 황표정사를 폐지하였다 . 안평대군은 이의 회복을 위하여 힘썼으나 1453년 계유정난으

로 황보인 김종서 등이 살해된 뒤 자신도 강화도로 귀양보내졌다가 喬桐으로 옮겨져 사사되었다 . 영

조23년(1747) 영의정 金在魯의 상소로 복관되었다 .

현존하는 그의 진적으로 夢遊桃源圖 발문이 대표적이며 법첩에 실린 것과 刻帖으로 전하는

것이 적지 않다 . 또한 , 동활자에서 1450년 주조한 경오자가 그의 글씨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 그가 사

사된 뒤 바로 녹여 을해자를 주조하였기 때문에 전해지는 예가 극히 드물다 . 금석문으로는 경기도

여주 英陵에 있다가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있는 세종대왕영릉

신도비 , 용인군의 靑川府院君沈溫墓表 , 과천의 臨瀛大君墓表 가 있다 .47)

세종27년 10월 27일에 李思哲 李師純 盧仲禮와 함께 醫方類聚 監修를 맡았다 .48)

43) 위의 책 , 世祖實錄 2卷 世祖1년 12월 27일(무진).

44) 위의 책 , 世祖實錄 15卷 世祖5년 2월 29일(임오).

45) 위의 책 , 世祖實錄 24卷 世祖7년 4월 17일(정해).

46)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47) 鄭杜熙 . 安平大君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초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560.

48)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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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思哲(1405- 1456)

생몰년은 1405- 1456이고 , 본관은 全州이며 , 자는 誠之이고 , 蘭의 아들이다 . 그의 시호는 文安이

며 ,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 그는 종친인 이유로 일찍이 현달하였으나 , 성질이 猶豫하여 가부를 명백

히 결단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었다 .

세종14년(143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현전박사가 되고 , 1434년에 집현전부수찬에 승진

되었다 . 1442년에 장령 집의를 거쳐 知司諫院事를 역임하고 , 1443년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를

거쳐 , 1447년 좌승지 도승지를 지내고 璿源錄 宗親錄 을 개수하였다 . 1450년 이조참판이 되고 이

듬해에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냈다 . 문종2년 (1452) 사은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우참찬이

되었다 . 단종1년 (1453) 首陽大君 (세조)이 단종의 보좌세력인 皇甫仁 金宗瑞 등 원로대신을 살해 제거

하는 이른바 계유정난에 가담하여 협력한 공으로 靖難功臣 1등이 되고 , 甄城君에 봉하여졌다 . 1455

년 좌찬성으로서 함길도도체찰사가 되어 함길도에 가서 주현 연혁의 편리 여부를 살펴보았다 . 이해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강박하여 왕위를 受禪하는 일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세조가 즉위하자 우의정

에 승진되고 , 佐翼功臣 2등이 되었으며 , 甄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 세조2년(1456) 좌의정이 되었다 .49)

저술로는 세종27년 10월 27일에 李瑢 李師純 盧仲禮와 함께 醫方類聚 監修를 맡았다 .50)

◆ 李師純(?- 1455)

그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고 , 端宗3년 (1455년) 1월 27

일에 사망하였다 .51)

그는 星州가 本이고 아버지는 星山府院君 李稷(? - 1431년 , 字는 虞庭)이고 할아버지는 李仁敏이

다 . 형으로는 李師厚 李師元 둘이 있다 .52) 부윤 李師厚의 맏아들은 校理 李咸寧이고 , 이함녕의 동생

은 星原君 李正寧이며 이함녕의 아들은 李長生인데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53)

의학분야에서의 활동은 세종27년 10월 27일에 李瑢 李思哲 盧仲禮와 함께 의방유취 의 감수에

참여한 기록이 유일하다 .54) 여기에서 감수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잘 알

기가 어렵다 .

安崇善이 “전 正郞 李師純이 약간 地理書를 이해하오니 , 원컨대 師純에게 명하여 지리서를 더

보게 하옵소서 .”하니 , 임금이 말하기를 , “縉紳의 자제들이 지리서를 즐겨 읽지 않으니 마땅히 더욱

읽도록 권하라 .”하고 , 즉시 師純에게 명하여 지리서를 읽고 익히도록 하였다 .55) 또한 그가 풍수학을

알게 된 까닭에 驪興守에서 廣州牧使로 부임하게된다 .56) 그리고 단종원년에는 鄭麟趾와 함께 풍수학

제조를 맡기도 하였다 .57)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 風水地理學에 밝았음을 알 수 있다 .

세종10년에 司憲府 持平을 ,58) 세종14년에는 正郞을 ,59) 맡았고 , 세종26년에 풍수학을 잘 아는 까

49) 李載 . 李思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위의 책 , 877- 878.

50)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51) 端宗實錄 13卷 端宗3년 1월 27일(계유).

52) 世宗實錄 53卷 世宗13년 8월 7일(기해).

53) 世宗實錄 77卷 世宗19년 5월 14일(계묘).

54)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55) 世宗實錄 58卷 世宗14년 10월 19일(갑진).

56) 世宗實錄 106卷 世宗26년 10월 6일(신해).

57) 端宗實錄 1卷 端宗원년 6월 6일(정묘).

58) 世宗實錄 42卷 世宗10년 10월 19일(정유).

59) 위의 책 , 世宗實錄 58卷 世宗14년 10월 19일(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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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 驪興守에서 廣州牧使로 부임하였으며 ,60) 세종27년에 右副承旨로 의방유취 의 감수에 참여하였

고 ,61) 세종31년에는 左副承旨를 ,62) 문종원년에 工曹參判을 제수받았고63) 다음달 8월 12일에는 感恩

使로 北京에 갔다가64) 그해 12월 15일에 돌아왔으며65) 9월 2일에는 慶昌府尹을 제수받았다 .66) 문종1

년에 戶曹參判을 맡아 오다가67) 단종원년에는 工曹參判을 제수받았고68) 단종원년 9월 4일에는 예조

참판으로 안주 宣慰使를 맡았다 .69) 그해 11월 5일에는 戶曹參判을 맡았고70) 11월 15일에는 工曹參判

을71) 맡았으며 12월 11일에는 僉知中樞院事를 제수받았다 .72) 단종3년인 1455년에 行 僉知中樞院事로

사망하니 棺槨과 종이 1백 권을 받았다 .73)

세종27년 10월 27일에 李瑢 李思哲 盧仲禮와 함께 의방유취 의 감수에 참여한 기록이 유일하

다 .74) 여기에서 감수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잘 알기가 어렵다 .

◆ 盧仲禮(?- 1452)

생몰년은 ?- 1452이고 , 본관은 谷山으로 哲의 손자이며 , 提學 誼의 아들이고 , 조선 전기의 의관이

다 .

의술과 의학에 뛰어났으며 , 특히 부인병 치료에 능하였다 . 세종5년(1423) 3월에 司宰監 副正으로

서 金乙玄 朴堧 등과 함께 명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산 약재 62종 중에서 중국산과 같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약효의 적부를 감별하게 하였으며 , 세종12년(1430)에는 節日使의 押物로서 명나라에 가서

大醫院 의사 周永中 高文中 등과 약재를 시험해 왔는데 , 이때 약재로서 사용여부를 확인한 것이 20

종에 달하였다 . 이듬해인 1431년 12월에는 典醫監正으로서 兪孝通 朴允德 등과 함께 약용식물 채취

에 관한 서적인 鄕藥採取月令 을 편찬 , 식물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세종15년(1433)에는 集賢殿直提學 兪孝通 典醫監副正 朴允德 등과 鄕藥集成方 85권의 편찬을 완성

하였다 . 이 책은 1431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2년만에 완성한 것으로서 , 전에 간행된 鄕藥濟生集成

方 의 舊證과 舊方을 기본으로하여 중국의서와 국내의서를 모두 편람하여 편찬한 한국 최고의 향약

방서이다 . 이해 判典醫監事로서 사신을 따라온 醫士頭目 毛琰과 임금의 병증을 논의하였으며 , 이듬

해인 1434년 3월에는 判典醫監事로서 산부인과 의서인 胎産要錄 상 하 2권을 편찬하였는데 , 상권은

주로 胞胎敎養의 법을 논하고 , 하권은 兒의 보호술을 기술하였다 .

60) 위의 책 , 世宗實錄 106卷 世宗26년 10월 6일(신해).

61)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62) 世宗實錄 124卷 世宗31년 6월 5일(계축).

63) 文宗實錄 2卷 文宗원년 7월 6일(무신).

64) 文宗實錄 3卷 文宗원년 8월 12일(계미).

65) 文宗實錄 5卷 文宗원년 12월 15일(을유).

66) 위의 책 , 文宗實錄 3卷 文宗원년 9월 2일(계묘).

67) 文宗實錄 7卷 文宗1년 4월 2일(경오).

68) 端宗實錄 2卷 端宗원년 7월 2일(계사).

69) 端宗實錄 3卷 端宗원년 9월 4일(계사).

70) 端宗實錄 4卷 端宗원년 11월 5일(계해).

71) 위의 책 , 端宗實錄 4卷 端宗원년 11월 15일(계유).

72) 앞의 책 , 端宗實錄 4卷 端宗원년 12월 11일(기해).

73) 端宗實錄 13卷 端宗3년 1월 27일(계유).

74) 위의 책 ,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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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2년(1440)에는 왕비와 錦城大君의 병을 치료한 공으로 馬 등을 하사받았으며 , 이해 그의

의술을 계승시키기 위해 나이 어리고 총명한 자를 뽑아 醫方을 교습하였다 . 1442년에는 의방을 참고

하여 溫井神을 祭祀하는 글을 지어 바쳤으며 , 1445년 4월에는 僉知中樞院事가 되었다 . 이해 10월에

완성된 醫方類聚 의 편찬에 첨지중추원사로서 감수의 일을 맡아 3년만에 완성하였는데 , 이 책은 당

시 漢方醫學을 집대성한 의학의 대백과사전으로서 , 단순한 방문의 유취가 아니라 조선시대 의학의

자주적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다 . 이듬해에는 왕비의 치료를 소홀히 한 죄로 전의감 權知로

강등되고 , 다시 令史가 되어 직첩을 빼앗겼다가 이듬해 환급되었다 . 세종31년(1449) 동궁의 치료를

잘못한 죄로 직첩을 빼앗겼다가 환급되었으며 , 문종2년(1452) 3월 上護軍으로 봉직하다가 죽었다 .

內醫로 있는 동안 임금을 비롯하여 왕비 대군 대신들의 진료에 공이 많았고 의서편찬에 적극

참여 ,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였다 . 성품이 온순하여 대신이거나 미천한 자일지라도 차별없이 진료하

였으며 ,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 세조1년 (1456) 12월에 世祖佐翼原從功臣一等과 僉知中樞로 추서되

었다 .

著書로는 鄕藥採取月令 鄕藥集成方 胎産要錄 醫方類聚 등이 있다 .75)

3. 世祖本의 편찬인물

세조5년 11월 30일 : 行 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의방류취 를 校正하게 하였다 .76)

세조10년 1월 11일 : 吏曹에 전지하여 孫昭등 10인을 罷職시키고 , 柳瑤등 7인을 파직시킴과 동

시에 前仕를 削除하고 , 韓致良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고 , 安克祥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는데 , 의

방유취 를 校正함에 있어서 많은 錯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77)

세조10년 9월 8일 : 임금이 忠順堂에 나아가서 吏曹 兵曹를 불러서 注擬를 하도록 하여 , 梁誠之

를 吏曹判書로 , 韓繼美를 西原君으로 , 崔永潾을 行 司憲 掌令으로 삼고 , 武經 을 註釋하고 醫書類

聚 를 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資級을 올렸는데 , 堂上官은 아들 사위 조카에게 대신 加資하였다 .78)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 世祖本 醫方類聚 를 완성하는 데 , 교정에 참여한 인물은 梁誠之 孫昭 柳

瑤 韓致良 安克祥 韓繼美 崔永潾이었음을 알 수 있다 .

◆ 梁誠之(1415- 1482)

생몰년은 1415- 1482이고 , 본관은 南原이며 , 자는 純夫이고 , 호는 訥 松坡로서 贈右贊成 九疇의

아들이며 , 全州府尹을 지낸 權湛의 외손이다 . 그의 諡號는 文襄이다 . 조선 초기의 학자 문신으로 6

세에 독서를 시작하여 9세에 글을 지었다 .

세종23년(1441)에 진사 생원 양시에 합격하였고 , 이어 식년문과에 을과로 及第하여 慶昌府丞과

成均館主簿를 역임하고 , 이듬해 集賢殿에 들어가 여러 직책을 거쳐 부수찬이 되었으며 , 춘추관기주

75) 孫弘烈 . 盧重禮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 서울 : 서울特別市 , 1993: 364- 365.

76) 世祖實錄 (5) 第18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78: 38.(“戊申 命行大護軍梁誠之校正 醫方類

聚 .”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8 , 8.)

77) 世祖實錄 (8) 第32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79: 98- 99.(“甲子 傳于吏曹 , 孫昭等十人罷職 , 柳

瑤等七人罷職 , 仍削前仕 , 韓致良等四十六人削前仕 , 安克祥等十一人奪告身 , 以校正 醫方類聚 多致錯誤故也 .”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2 , 20- 21.)

78) 世祖實錄 (8) 第34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79: 334- 335.(“戊午 御忠順堂召吏 兵曹 , 令注擬

以梁誠之爲吏曹判書 , 韓繼美西原君 , 崔永潾行司憲掌令 , 註 武經 及撰 醫書類聚 人 , 加一資 , 堂上官代加子 壻

弟 姪 .”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4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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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고려사수사관을 겸직하여 高麗史 의 改撰작업에 참여하였다 . 이어 사간원좌정언으로 전직하였다

가 다시 집현전에 들어가 여러 직책을 거치며 승진하여 직제학이 되었다 . 단종1년 (1453) 왕명으로

朝鮮都園 八道各圖 를 작성하였고 , 다음해에는 皇極治平圖 를 작성하여 바쳤다 . 세조1년(1455)

八道地理志 를 편찬하였고 , 이듬해 집현전이 폐지되자 世子左輔德으로 전임 , 동지중추원사 동지중

추부사를 지냈다 .

1463년 세조의 명을 받아 鄭陟 등과 함께 각 道의 수령에게 그 지방의 지리도를 자세히 그려

올리도록하여 東國地圖 를 만들어 바쳤으며 , 이 해에 홍문관의 설치를 건의하여 역대의 서적을 보

관케 하고 제학으로 취임하였다 . 이듬해 求賢試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로 제수되었고 , 대사헌으로 재

직 중 五倫錄 을 편집하여 바쳤다 . 세조12년(1466) 단오절에 실시한 拔英試에 2등으로 급제하였으

며 , 이 해에 서적의 보전과 간행을 건의하는 10개조의 상소문을 올려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

였고 , 다음해 海東姓氏錄 을 찬진하였다 .

예종1년(1469) 지중추부사 홍문관제학 지춘추관사를 겸직하며 世祖實錄 을 편찬하는데 참여하

였고 , 그 이듬해에는 睿宗實錄 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 공조판서를 거쳐 성종2년(1471) 佐理功臣 3

등으로 南原君에 봉해졌다 . 1477년 대사헌 지춘추관사를 지내고 , 1481년 홍문관대제학으로 輿地勝

覽 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 다시 지중추부사가 되어 文臣庭試에 장원하였고 , 1482년 서적의 간행과

보관에 대한 12개조의 건의문을 올렸다 .

그는 세종조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하는 긴요한 도리를 꿋꿋이 주장하여 그 당시

에 있어서 사리를 가장 바로 이해하던 한 사람으로서 중국 고대의 堯舜만을 이상적인 군주로 떠받

들던 시절에 단군을 國祖로 모셔 받들기를 주장하였으며 , 중국의 역사만을 일반 교과서로 사용하던

시절에 우리의 東國史를 배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또한 그는 문신이면서도 군비에 대한 관심이

커서 역대 명장을 모시는 武廟를 세워 武風을 장려하자고 주장하고 , 軍政十策 備邊十策 등 군정과

국가방위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학문은 물론 문장에도 뛰어나 많은 저서를 남기

고 , 또 그가 재직하는 동안 건의하여 시행한 여러 시책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

저서로 訥齊集 10卷 諭善書 時政記 三綱事略 이 있고 , 편저로는 東國圖經 農蠶書 畜

牧書 가 있다 .79) 그리고 世祖10년 9월 8일에는 의방유취 의 교정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80)

◆ 孫昭 (1433- 1484)

그는 성종15년 (1484년) 鷄川君 孫昭가 卒하자 賜賻 弔祭 禮葬을 常例대로 하였고 , 그때 그의 나

이는 52세였으므로81) 逆算하면 세종15년(1433년)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

그는 本貫이 慶州이고 字는 日章이며 , 그의 아버지는 贈 兵曹參判 孫士晟이다 .82) 議政府 右參贊

을 지낸 孫仲暾 (?- 1529)이 그의 아들이다 .83)

諡號는 襄敏이다 . 일에 따라 공이 있은 것을 襄이라 하고 , 옛 것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敏이라 한다 . 그는 사람됨이 순박하고 근신하며 ,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고 천성이 매우 효성스

러워서 번번이 어버이를 위하여 外方에 보임되기를 청하였는데 , 성주 진주 안동의 세 고을을 맡았을

때에 다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어졌다 .84)

79) 元永煥 . 梁誠之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 위의 책 , 713- 714.

80) 世祖實錄 (8) 第34卷 . 위의 책 , 1979: 334- 335.(“戊午 御忠順堂召吏 兵曹 , 令注擬以梁誠之爲吏曹判

書 , 韓繼美西原君 , 崔永潾行司憲掌令 , 註 武經 及撰 醫書類聚 人 , 加一資 , 堂上官代加子 壻 弟 姪 .” : 世祖

惠莊大王實錄 卷34 , 72.)

81) 成宗實錄 165卷 成宗15년 4월 11일(정묘).

82) 成宗實錄 165卷 成宗15년 4월 11일(정묘)

83) 中宗實錄 65卷 中宗24년 4월 10일(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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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들 孫仲暾도 대대로 淸儉을 지켜 시종 변치 않았다 . 여러번 남쪽 고을에 보임되고 네 번

方面을 맡았는데 다 聲績이 있었고 , 尙州의 백성은 지금까지도 추모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지낸다 .

늘 직무 이외의 일에는 방문하는 것을 일삼지 않으므로 관아의 일이 파하면 곧 바로 제집으로 돌아

갔고 , 政柄을 잡았어도 뇌물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門庭이 고요하였다 .85)

天順 己卯年에(1459) 과거에 급제하여 承文院 正字에 補任되고 , 壬午年에 (1462) 承政院 注書에

轉任되었으며 , 癸未年에 (1463) 文藝試에서 으뜸을 차지하여 成均館 主簿에 陞遷되고 兵曹 佐郞 宗廟

署令을 歷任하였다 .86) 甲申年 (1464년) 醫方類聚 의 교정을 잘못 보아 파직되었다 .87) 丁亥年 (1467)

李施愛의 반란 때에 그는 康純의 從事官이 되어 征討에 功이 있었으므로 精忠出氣敵慨功臣의 勳號

를 하사받고 內贍寺 正에 超授되었으며 , 곧 通政大夫로 陞資되었다 . 成化 己丑年에(1469) 어버이가

늙었으므로 外任을 청하여 星州牧使로 除拜되었다가 壬辰年에(1472) 工曹參議에 遷任되고 곧 嘉善大

夫로 승자되고 鷄川君에 封爵되었다 . 癸巳年에 (1473) 또 외임을 청하여 安東府使에 제배되고 , 丙申年

에 (1476) 갈려서 계천군에 제수되고 외임으로 나가서 晋州牧使가 되었다가 , 己亥年에(1479) 다시 계

천군이 되었다 . 庚子年에(1480) 병 때문에 고하여 田里로 돌아가고 , 癸卯年에(1483) 書狀을 올려 사

직하였으나 특별히 명하여 예전대로 관록을 주게 하였다 .88)

세조10년 1월 11일에 손소는 다른 10人과 함께 의방유취 교정에 참여하였으나 교정에 착오가

많다하여 파직되었다 .89)

◆ 柳瑤 (?- ?)

그는 세조10년 1월 11일에 의방유취 교정작업에 착오를 일으켜 파직되었다90)는 기록뿐이다 .

따라서 그에 대한 生沒年 구체적인 행적등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세조10년 1월 11일에 孫昭등 다른 65人과 함께 의방유취 의 교정에 참여한 것이 유일하다 .91)

◆ 韓致良

韓致良(?- ? )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 그의 형은 淸城

君 韓致亨이다 .92)

그는 文臣이 아니고 ,93) 본래 學問이 없는 무식하고 용렬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94)

세조10년 1월 11일에 다른 45人과 함께 醫方類聚 교정에 착오를 일으켜 前仕를 삭제당하였

다 .95)

84) 成宗實錄 165卷 成宗15년 4월 11일(정묘)

85) 위의 책 , 中宗實錄 65卷 中宗24년 4월 10일(을해).

86) 위의 책 , 成宗實錄 165卷 成宗15년 4월 11일(정묘).

87) 世祖實錄 32卷 世祖10년 1월 11일(갑자).

88) 成宗實錄 165卷 成宗15년 4월 11일(정묘).

89) 위의 책 , 世祖實錄 32卷 世祖10년 1월 11일(갑자).

90) 앞의 책 .

91) 앞의 책 .

92) 成宗實錄 94卷 성종9년 7월 3일(임술).

93) 成宗實錄 41卷 성종5년 4월 1일(을묘).

94) 成宗實錄 136卷 성종12년 12월 27일(정묘).

95) 위의 책 , 世祖實錄 32卷 세조10년 1월 11일(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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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5년 4월 1일에 都事를 맡았고 ,96) 同年 5월 23일에는 江原道 觀察使 李封의 지시로 恭惠王后

의 殯殿에 進香하였다 .97) 그의 형인 淸城君 韓致亨이 聖節使에 임명되어 중국 서울로 가게 되어 老

母를 모시고 봉양할 사람이 없게 되자 金堤郡守로 외방에 나가 있는 한치량은 京職인 典設司守로98)

임명되었다 .99) 성종12년 12월 27일에는 司贍寺 副正을 맡았고 ,100) 성종21년 6월 17일에 瑞興府使로

있을 때 前 吏曹參判 尹殷老 사건에 연루되어 杖만 속바쳐졌다 .101) 연산군4년 7월 6일에 敦寧府 判

官에 제수되었다 .102)

그는 승진될 때마다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데 , 그 주된 이유는 文臣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

세조10년 1월 11일에 의방유취 의 교정작업에 참여하였다 .103)

◆ 安克祥(?- ?)

그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사망했으며 본은 어딘지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 세조10년 의방유취 교정에 많은 착오를 일으켜 告身을 빼앗겼다가104) 성종10년 敍用되

고105) 성종15년에 告身을 돌려받았다는106) 기록이외에는 없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행적을 추적하

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

세조10년 1월 11일에 다른 65人과 함께 의방유취 의 교정에 참여한 것이 유일하다 .107)

◆ 韓繼美(1421- 1471)

생몰년은 1421- 1471이고 , 본관은 淸州이며 , 자는 公甫이고 , 繼純 繼禧와 형제간이다 . 개국공신

尙敬의 손자로 , 함길도관찰출척사 惠의 아들이며 , 어머니는 成達生의 딸이다 . 그의 처는 세조의 비

貞憙王后의 언니로 , 尹 의 딸이다 . 시호는 文襄이며 ,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

세종20년(1438) 18세의 나이에 蔭補로 忠義衛司勇이 되고 , 부사직으로 감찰을 역임하였으며 , 나

주판관을 거쳐 문종2년 (1452) 刑曹都官佐郞에 제수되었다 . 다음해 首陽大君이 謝恩使로 명나라에 갈

때 그를 따라갔다가 돌아온 뒤 그 공로로 군자판관이 되었으며 , 1455년 司僕侍少尹에 제수되었다 .

이해 세조가 즉위하자 推忠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고 通訓大夫가 되었다 . 세조2년 (1456) 折衝將軍行

虎賁侍衛司大護軍知司諫院事로 옮겨지고 , 이해 6월 동부승지로 승진하였으며 , 7월에 우부승지로 , 10

월에 좌부승지로 나갔다 . 1457년 우승지로 있을 때 세자의 질병을 열심히 간호하여 왕의 칭찬을 받

았다 . 1458년 9월 嘉善大夫로서 호조참판이 되고 , 西原君에 봉하여졌다 . 1461년 下三道의 富戶를 推

96) 위의 책 , 成宗實錄 41卷 성종5년 4월 1일(을묘).

97) 成宗實錄 42卷 성종5년 5월 23일(정미).

98) 위의 책 , 成宗實錄 94卷 성종9년 7월 6일(을축).

99) 앞의 책 , 成宗實錄 94卷 성종9년 7월 3일(임술).

100) 위의 책 , 成宗實錄 136卷 성종12년 12월 27일(정묘) .

101) 成宗實錄 241卷 성종21년 6월 17일(무술) .

102) 燕山君實錄 30卷 연산군4년 7월 6일(경자) .

103) 위의 책 , 世祖實錄 32卷 세조10년 1월 11일(갑자) .

104) 앞의 책 .

105) 成宗實錄 100卷 成宗10년 1월 26일(계미) .

106) 成宗實錄 173卷 成宗15년 12월 16일(기사) .

107) 위의 책 , 世祖實錄 32卷 世祖10년 1월 11일(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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刷하여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에 이주시킬 때 , 安集都巡察使가 되어 제방을 쌓고 陳田을 개간하는

등 북방개척에 큰 공적을 세웠다 . 1463년 資憲大夫로서 이조판서가 되었다 . 이때 왕은 군액부족을

우려하여 3도의 軍籍을 정비하도록 하였는데 , 戶口의 증감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왕의 뜻에 부합하였

다 . 1465년 正憲大夫로서 兼司僕將이 되었다가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옮겼다 . 1467년 崇政大夫로서

평안도병마수군절도사 겸영변대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 이해 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평안도의 精兵

을 이끌고 가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敵愾功臣 3등에 책록되고 , 숭록대부 우찬성 겸오위도총부도총

관이 되었다 . 예종1년 (1469) 좌찬성으로 옮기고 이조판서를 겸하였다 . 1470년 보국숭록대부에 승품되

고 西原府院君에 봉하여졌다 . 1471년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고 , 이어 領中樞府事가 되

었다 .108)

◆ 崔永潾(?- ?)

그는 아버지가 左議政을 지낸 崔恒(字는 貞父 , 號는 太虛亭 , 諡號는 文靖 , 朔寧人 )이고 , 할아버지

는 贈 領議政 崔士柔이며 , 형제로는 崔永灝가 있다 .109)

아버지의 사람됨은 겸손하고 조심성 있고 말이 적은데다가 , 비록 한더위라도 衣冠을 整齊하고

무릅을 모으고 꿇어앉아 온종일 게으른 표정이 없었으며 , 學問을 좋아하고 기억력이 좋았다 . 文章으

로는 對偶에 능하여 한때의 表文과 箋文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 그래서 中國 朝廷에서까지도

精切하다고 평을 하였으며 , 世祖 睿宗의 實錄 과 武定寶鑑 經國大典 은 모두 그가 撰定한 것이

다 . 遺集이 세상에 傳한다 . 그는 어떤 일에 臨해서는 과단성 있게 裁決함이 적었다 . 그의 어머니는

徐氏인데 , 성질이 사나왔으며 가정일은 모두가 서씨가 하자는 대로 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

다 .110)

최영린은 위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지 않고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 잔악하고 혹독하여 비록 처로

들이라도 형편없이 학대하였다 .111)

崔永潾은 세조10년에 (1464년) 司憲掌令을 ,112) 同年 11월 23일에는 宗簿少尹을113) 지냈고 , 예종1

년에는(1469년 ) 司贍寺正으로써 金信蒙등과 함께 分禮賓寺가 되어 郞廳을 加定받았다 .114) 성종1년에

는 (1470년) 藝文館 兼官으로 差定되었고 ,115) 同年 9월 16일에는 通政大夫 掌隷院 判決事의 관직을 제

수받았으며 ,116) 同3년 11월 16일에는 通政大夫 刑曹參議를 지냈고 ,117) 同5년 9월 14일에는 該曹堂上

을 맡았다 .118)

세조10년 9월 8일에 梁誠之 韓繼美와 함께 醫書類聚 를 편찬하여 1資級이 승진되었다 .119)

108) 韓永愚 . 韓繼美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초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883.

109) 위의 책 , 成宗實錄 41卷 成宗5년 4월 28일(임오) .

110) 앞의 책 .

111) 앞의 책 .

112) 위의 책 , 世祖實錄 34卷 世祖10년 8월 7일(무자) .

113) 앞의 책 , 世祖10년 11월 23일(임신) .

114) 위의 책 , 睿宗實錄 3卷 睿宗1년 1월 1일(병진) .

115) 成宗實錄 4卷 成宗1년 4월 5일(계축) .

116) 成宗實錄 7卷 成宗1년 9월 16일(신묘) .

117) 成宗實錄 24卷 成宗3년 11월 16일(무신) .

118) 成宗實錄 47卷 成宗5년 9월 14일(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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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成宗本의 편찬인물

성종8년 5월 20일 : 西平君 韓繼禧 , 좌참찬 任元濬 , 행 호군 權 이 醫書類聚 30帙을 印行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 “이 책을 찍어 내는 데 3년이 걸려서 공정이 끝났는데 , 監印官 柳 는 오래 醫官

으로 滯留되었고 , 白受禧는 典校署 別提로 이미 考滿이 되었으니 , 청컨대 유서는 좋은 벼슬을 제수

하고 , 백수희는 祿과 관직을 주소서 .” 하니 , 전지하기를 , “가하다 .” 하고 , 인하여 한계희 등에게 虎皮

각각 한 장씩을 명하여 내려 주게 하였다 .120)

위의 기록으로 보아 , 成宗本 醫方類聚 의 출판에 참여한 인물은 韓繼禧 任元濬 權 柳 白受

禧였음을 알 수 있다 .

◆ 韓繼禧(1423- 1482)

생몰년은 1423- 1482이고 , 본관은 淸州이며 , 자는 子順이고 , 개국공신 尙敬의 손자로 , 함길도관찰

출척사 惠의 아들이며 , 어머니는 成達生의 딸이다 .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諡號는 文靖이다 .

세종23년(1441) 진사시에 합격하고 , 1447년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 , 승문원正字에 보임되었다가

곧 集賢殿正字로 뽑혔다 . 이어 副修撰 知製敎로서 經筵官을 상겸하고 부교리에 이르렀다 . 세조가 즉

위한 뒤로 신임을 두터이 받아 세조 즉위년(1455) 世子右文學 , 이듬해 좌필선 집의 , 1457년 藝文館直

提學 지제교겸춘추관기주관으로 문한의 직을 역임하고 , 이어 世子右輔德을 겸하였다 . 이듬해 좌보덕

兵曹知事 참의 , 1460년 우승지 , 1467년 좌승지 공조참판 중추원부사 , 1468년 이조참판으로서 世子右

副賓客을 겸하고 , 이듬해 仁順府尹을 거쳐 1465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 1467년 중추부사 , 이듬해 세조

가 병환이 심할 때 調藥의 임무를 맡았고 , 죽기 전날에는 세조의 지시로 大寶와 袞冕을 세자에게 전

수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 1469년 예종이 즉위하자 南怡를 제거한 공으로 推忠定難翼戴功臣 3등에 책

록되고 西原君에 봉하여졌다 . 이듬해 성종이 즉위하여서는 知經筵事를 겸하고 , 성종2년(1471) 純誠明

亮經濟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 1478년 좌찬성에 이르렀다 . 그의 집안은 조선 초기의 명문거족

으로서 그의 벼슬길에 가문의 배경이 큰 힘이 되기도 하였지만 , 세종 때 집현전 藏書閣에 상주하다

시피 하면서 博覽强記로 쌓은 학식이 큰 바탕이 되었다 . 학식과 단정한 성품으로 주위로부터 推重을

받았으며 , 특히 徐居正과 교분이 두터웠다 .121)

◆ 任元濬(1423- 1500)

생몰년은 1423- 1500이고 , 본관은 豊川이며 , 자는 子深이고 , 호는 四友堂으로 兵馬使 巨敬의 손자

이며 肩의 아들이고 士洪의 아버지이다 . 조선 초기의 문신 儒醫이다 .

종로구 桂洞 과부굴에 거주했으며 세종27년(1445) 詩로써 왕의 총애를 받아 集賢殿 撰書局에 발

탁되고 , 이듬해 副司正으로서 醫書撰集官이 되었다 . 문종 때 司正으로서 內醫院에 봉직하였고 , 단종

즉위년(1452) 行副司正으로서 의학교육 각도 界首官에 醫局의 설치문제 국산 약재의 권장 鍼灸專門

法의 復設 등 의학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 1455년에는 의서에 밝은 관계로 醫生의 교육을 담당하였

다 . 이해 세조가 즉위하자 佐翼原從功臣 1등이 되고 , 1456년 式年文科에 장원 , 이듬해 文科重試에 급

제하고 , 이 해 藝文館直提學으로서 명나라 英宗의 즉위를 축하하는 表箋文을 撰進하여 왕으로부터

119) 위의 책 , 世祖實錄 34卷 世祖10년 9월 8일(무오) .

120) 성종실록 (10) 第80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81: 273- 274.(“丙戌 西平君韓繼禧 左 贊任元

濬 行護軍權 印進 醫書類聚 三十帙啓曰 : ‘此書印出至三年功訖 , 其監印官柳 久滯醫官 , 白受禧以典校署別提

已考滿 , 請授 顯官 , 受禧祿職 .’ 傳曰 : ‘可仍’. 命賜繼禧等虎皮各一張 .” : 成宗大王實錄 卷80 , 61.)

121) 李泰鎭 . 韓繼禧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위의 책 ,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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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이라는 격찬을 받았다 . 세조5년(1459) 全循義를 대신하여 의생교육을 담당하였고 , 1461년 僉知

中樞院事 , 이듬해 戶曹參議를 거쳐 戶曹參判이 되어 承命議藥하고 , 丕顯閤에서 의학을 侍講하였다 .

1463년 세조가 醫藥論 을 저술하자 , 이를 주해하여 반포하였으며 , 이듬해 上護軍 刑曹參判 禮曹參

判이 되고 , 다시 同知中樞院事로서 嘉靖大夫에 加資되었다 . 1466년 申叔舟 崔恒 등과 함께 諸書類聚

에 참여했으며 , 이 해 의학에 정통했기 때문에 韓繼禧 盧思愼 姜希孟 등과 함께 內帑犀帶를 하사받

고 加資되었다 . 이해 拔英試와 登俊試에 각각 2등으로 급제 , 이듬해 工曹判書가 되었다 .

성종2년(1471) 佐理功臣 3등이 되고 , 1477년 左參贊으로서 세종 때 편찬한 醫方類聚 30帙을 인

쇄하여 바쳤으며 , 이해 약재도난사건으로 탄핵되었다가 이듬해 복직되었다 . 典醫監提調를 거쳐 , 성종

19년 (1488) 崇政大夫 河西君에 봉해졌다 . 이듬해 內醫院 제조로서 내의원에서 편찬한 新撰救急簡易

方 을 바쳤고 , 벼슬이 左贊成에 이르렀으나 中宗反正(1506) 후 아들 사홍의 죄로 관직이 삭탈되었다 .

經史에 밝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 특히 의학에 정통한 儒醫였다 .

著書로는 瘡疹集 이 있다 .122)

◆ 權 (1430- 1487)

생몰년은 1430- 1487이고 , 본관은 安東이며 , 자는 聚之로 贈左贊成 의 아들이다 . 그의 시호는

靖順이다 . 세조 - 성종 대의 의관으로서 , 의학을 널리 연구하였고 의술이 뛰어나 名醫로 이름났다 .

세조8年(1462)에 司馬試에 합격 , 진사로서 醫學習讀官이 되어 의학연구에 전념하였으며 , 監察을

거쳐 1466년 內醫院主簿로 醫學敎授를 겸했다 . 1467년 工曹佐郞을 거쳐 , 다음해 宗親府典簿 , 이듬해

行司贍寺僉正이 되었다 . 예종 즉위년(1468) 南怡 康純 등의 모반죄를 잘 다스려 이듬해 推忠定難翊

戴功臣 3등이 되고 , 嘉善大夫 玄福君에 봉해졌다 . 성종8년 (1477) 궁중과 대관을 치료한 공으로 加資

되고 , 行護軍으로서 韓繼禧 任元濬 등과 醫方類聚 30질을 印進 , 그 공으로 資憲大夫가 되고 , 이듬해

正憲大夫에 올랐다 . 성종14년 (1483) 藥房 (內醫院 ) 提調로서 工曹判書가 되었다 . 醫官으로서 판서(正

二品)가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하여 臺諫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 성종의 신

임으로 그대로 임명되었다 . 의관을 東西班 顯職에 임명하도록 건의하는 등 의관의 지위향상에도 많

은 공이 있었다 .123)

◆ 柳 (?- ?)

그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사망했으며 본은 어딘지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

그는 세조8년 5월 20일에 3년에 걸친 醫書類聚 인쇄작업에 白受禧와 함께 監印官으로 참여하

였고 그 공로가 인정되었으나 오랜동안 醫官으로 滯留되었기 때문에 좋은 벼슬을 제수받았다 .124)

성종8년 5월 20일에 白受禧와 함께 3년에 걸친 醫書類聚 인쇄작업에 참여하였다 .125)

◆ 白受禧(?- ?)

그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사망했으며 본은 어딘지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다 .

白受禧(?- ? )는 세조5년 10월 6일에 司諫院 右獻納으로 등용되었고 ,126) 성종8년 5월 20일에는

122) 孫弘烈 . 任元濬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위의 책 , 1204- 1205.

123) 孫弘烈 . 權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앞의 책 , 112- 113.

124) 成宗實錄 80卷 成宗8년 5월 20일(병술) .

125) 앞의 책 .

126) 世祖實錄 18卷 世祖5년 10월 6일(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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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書類聚 인쇄작업에 공로가 있으나 그는 典校署別提로 이미 考滿이 되었으므로 祿과 관직을 받

았으며 ,127) 성종12년 7월 28일에는 判官을 맡았다 .128)

성종8년 5월 20일에 監印官 柳 와 함께 醫書類聚 인쇄작업에 참여하였다 .129)

127) 위의 책 , 成宗實錄 80卷 成宗8년 5월 20일(병술) .

128) 成宗實錄 131卷 成宗12년 7월 28일(신축) .

129) 위의 책 , 成宗實錄 80卷 成宗8년 5월 20일(병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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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本의 편찬인물들 요약

草稿本 校正本 初刊本 의방유취 의 편찬 인물들

版本 인물 生沒年 本貫 字 號 벼슬 저작물

世宗本

(草稿本)

(1443- 1445)

金禮蒙 1406- 1469 光山 敬甫
文敬

(諡號)
集賢殿副校理 醫方類聚 수집정리

柳誠源 ?- 1456 文化 太初 瑯 집현전著作郞
醫方類聚 수집정리· 고려사 改撰· 세종실

록

閔普和 ?- ? ? ? ? 司直 醫方類聚 수집정리

金汶 ?- 1448 彦陽 潤甫 西軒 집현전直提學 醫方類聚 편집· 資治通鑑訓義

辛碩祖 1407- 1459 靈山 贊之 淵氷堂 집현전直提學 醫方類聚 편집· 경국대전 · 淵氷堂文集

李芮 1419- 1480 陽城 可成
文質

(諡號)
副校理

醫方類聚 편집· 七政算內篇 · 七政算外篇

· 고려사

金守溫 1410- 1481 영동 文良
乖崖·拭

文平(諡號)
承文院校理

醫方類聚 편집· 治平要覽 釋迦譜 증수 ,

明皇誡鑑 금강경 등 번역, 圓覺寺碑銘 ,

사서오경 口訣, 拭 集

全循義 ?- ? ? ? ? 醫官 醫方類聚 편집· 鍼灸擇日 · 食療纂要

崔閏 ?- ? ? ? ? 醫官 醫方類聚 편집

金有智 ?- 1469 ? ? ? 醫官 醫方類聚 편집

李瑢 1418- 1453 全州 淸之

匪懈堂 琅

居士 梅竹軒

章昭(諡號)

安平大君

醫方類聚 감수· 夢遊桃源圖 발문· 세종대

왕영릉신도비 · 靑川府院君沈溫墓表 · 臨

瀛大君墓表

李思哲 1405- 1456 全州 誠之 文安(諡號) 都承旨 醫方類聚 감수· 璿源錄 宗親錄 개수

李師純 ?- 1455 星州 ? ? 右副承旨 醫方類聚 감수

盧仲禮 ?- 1452 谷山 ? ? 僉知中樞院事
醫方類聚 감수· 鄕藥採取月令 · 鄕藥集成

方 · 胎産要錄

초고본인물수 14명(14.58%) 의관4명; 문관10명

世祖本

(校正本)

(1451- 1464)

梁誠之 1415- 1482 南原 純夫
訥 松坡

文襄(諡號)

行大護軍

吏曹判書

醫方類聚 · 訥齊集 諭善書 時政記

三綱事略 · 東國圖經 農蠶書 畜牧書

孫昭 1433- 1484 慶州 日章 襄敏(諡號) 等 10人 파직 醫方類聚

柳瑤 ?- ? ? ? ? 等 7人 파직 醫方類聚

韓致良 ?- ? ? ? ? 等 46人 前仕削除 醫方類聚

安克祥 ?- ? ? ? ? 等 11人 告身박탈 醫方類聚

韓繼美 1421- 1471 淸州 公甫 文襄(諡號) 西原君 醫方類聚

崔永潾 ?- ? ? ? ? 行司憲掌令
醫方類聚 · 世祖實錄 睿宗實錄 · 武定

寶鑑 經國大典

교정본인물수 7(77)명*(80.21%)
의관과 문관의 비율을

추정하기 어려움.

成宗本

(初刊本)

(1475- 1477)

韓繼禧 1423- 1482 淸州 子順 文靖(諡號) 西平君 醫方類聚

任元濬 1423- 1500 豊川 子深 四友堂 左參贊 醫方類聚 · 新撰救急簡易方 · 瘡疹集

權 1430- 1487 安東 聚之 靖順 行護軍 醫方類聚

柳 ?- ? ? ? ?
監印官

醫官
醫方類聚

白受禧 ?- ? ? ? ? 典校署 別提 醫方類聚

초간본인물수 5명(5.21%) 의관3명; 문관2명

총인물수 96명(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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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명에서 확인가능한 인물은 7명이고 醫方類聚 교정작업에 참여는 하였지만 파직되어 확인되

지 않은 인물까지 합치면 77명이 된다 .

위의 2장·3장·4장에서 논한 草稿本 校正本 初刊本 의방유취 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을 각

版本別로 각 인물들의 生沒年·本貫·字·號와 의방유취 편찬당시의 벼슬·저작물을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

草稿本 校正本 初刊本 의방유취 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96명으로 , 草稿本에는

14.58% (14명), 校正本에는 80.21% (77명), 初刊本에는 5.21% (5명)이 편찬작업에 참여하였다 . 의학에

관한 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편찬작업에는 의관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문관들도 참여하였다 . 의관

과 문관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 草稿本의 경우 14명중 의관이 4명 , 문관이 10명이고 , 校正本의 경우

77명중 3명만 빼고 나머지 74명은 교정작업과정에서 파직을 당하고 또 그들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

지 않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교정작업에는 한문지식이 요구되므로 글이 짧은 의관들보다

는 문관들이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初刊本의 경우 5명중 의관이 3명이고 문관이 2명이다 .

편찬작업에 참여한 인물들은 문관은 집현전의 학자들이고 의관은 내의원에 근무하는 모두 당시

의 학문이 높은 학자들이었다 . 당시의 통치자들이 의서의 편찬에 수준 높은 전문학자들을 참여시킨

보다 큰 동기는 백성들의 질병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통치자 자신

들의 질병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였다 . 세종은 젊은 시절부터 風病·消渴病·痢疾·

眼疾등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고 , 문종은 상당히 病弱하고 痔疾·腰痛·眼疾등을 지병으로 앓고 있

었고 39세로 단명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세자시절부터 계속하여 앓아온 腫氣때문이며 , 세조는 말

년에 질병과 체력의 한계로 정상적인 정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 성종은

暑病·頭痛·食傷症·痢疾등의 지병을 갖고 있었고 38세의 젊은 나이에 합병증세로 사망하게 되었

다130)라는 朝鮮王朝實錄 의 기록에서 통치자들의 의방유취 편찬의 중요성과 많은 관심 및 교정

의 엄격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6. 맺음말

醫方類聚 의 世宗本 (草稿本 ) 世祖本(校正本) 成宗本(初刊本)이 나오는 과정에서 , 수집 정리 편

집 監修 校正 인쇄등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생애 , 벼슬 , 저작물을 통하여 당시 의방유취 편찬사업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활약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世宗本 醫方類聚 (1443- 1445)를 완성하는 데 , 金禮蒙 (1406- 1469) 柳誠源(?- 1456) 閔普和(? ) 등

은 朝鮮내외의 모든 醫方書를 수집 정리하였고; 金汶(?- 1488) 辛碩祖 (1407- 1459) 李芮(1419- 1480) 金

守溫(1410- 1481) 全循義(? ) 崔閏 (?) 金有智(? - 1469) 등은 이를 編集하였으며 ; 李瑢(1418- 1453) 李思哲

(1405- 1456) 李師純 (?- 1455) 盧仲禮(?- 1452)는 이를 監修하였다 .

世祖本 醫方類聚 (1451- 1464)를 완성하는 데 , 梁誠之 (1415- 1482) 孫昭 (1433- 1484) 柳瑤(? ) 韓致

良 (?) 安克祥(? ) 韓繼美(1421- 1471) 崔永潾(? ) 등이 주로 교정에 참여하였다 .

成宗本 醫方類聚 (1475- 1477)가 처음으로 출간되는데 , 韓繼禧(1423- 1482) 任元濬 (1423- 1500) 權

(1430- 1487) 柳 (?) 白受禧(? )가 참여하였다 .

草稿本 校正本 初刊本 의방유취 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96명으로 , 草稿本에는

14.58% (14명), 校正本에는 80.21% (77명), 初刊本에는 5.21% (5명 )이 편찬작업에 참여하였고 , 의방유

취 는 의학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의관들뿐만 아니라 문관들도 편찬작업에 참여하였다 .

의방유취 편찬사업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생애 , 벼슬 , 저작물을 통하여 살펴볼 때 , 그들은 당시

130) 金勳 .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硏究 . 圓光大學校大學院 . 韓醫學博士學位論文 , 1997: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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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주도하던 수준 높은 집현전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름있는 의관들이었다 . 의학에 관한 전문서

인 의방유취 편찬사업에 전문학자들을 참여시킨 배경에는 당시 세종 (1419- 1450) 세조(1455- 1468)

성종(1470- 1494)은 자신들의 병치료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

속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

색인어

醫方類聚 , 世宗本(草稿本), 世祖本(校正本), 成宗本 (初刊本 ), 盧仲禮 (?- 1452), 梁誠之

(1415- 1482), 任元濬 (1423- 1500)

7.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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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世宗實錄 61卷 世宗15년 9월 9일(무자 ).

5) 世宗實錄 110卷 世宗27년 10월 27일(무진 ).

6) 文宗實錄 5卷 文宗원년 12월 23일(계사).

7) 端宗實錄 6卷 端宗1년 5월 19일(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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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刷 발행 .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10) 姜英哲 . 李芮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초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11) 李根洙 . 金守溫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초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12) 李迎春 . 金循義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초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13) 端宗實錄 8卷 端宗1년 10월 10일(계사 ).

14) 端宗實錄 10卷 端宗2년 2월 19일(경자 ).

15) 世祖實錄 5卷 世祖2년 9월 7일(갑술 ).

16) 世祖實錄 34卷 世祖10년 12월 6일(을유 ).

17) 世祖實錄 35卷 世祖11년 4월 12일(무자 ); 4월 14일(경인 ); 4월 15일(신묘 ); 4월 19일(을미 ); 4

월 17일 (계사).

18) 世祖實錄 36卷 世祖11년 6월 25일(신축 ).

19) 睿宗實錄 3卷 睿宗1년 2월 18일(계묘 ).

20) 太宗實錄 15卷 太宗8년 3월 14일(계해 ).

21) 世祖實錄 2卷 世祖1년 12월 27일(무진 ).

22) 世祖實錄 15卷 世祖5년 2월 29일(임오 ).

23) 世祖實錄 24卷 世祖7년 4월 17일(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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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睿宗實錄 3卷 睿宗1년 2월 16일(신축 ).

25) 鄭杜熙 . 安平大君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초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26) 李載 . 李思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초

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27) 端宗實錄 13卷 端宗3년 1월 27일(계유 ).

28) 世宗實錄 53卷 世宗13년 8월 7일(기해 ).

29) 世宗實錄 77卷 世宗19년 5월 14일(계묘 ).

30) 世宗實錄 58卷 世宗14년 10월 19일(갑진 ).

31) 世宗實錄 106卷 世宗26년 10월 6일(신해 ).

32) 端宗實錄 1卷 端宗원년 6월 6일(정묘).

33) 世宗實錄 42卷 世宗10년 10월 19일(정유 ).

34) 世宗實錄 124卷 世宗31년 6월 5일(계축 ).

35) 文宗實錄 2卷 文宗원년 7월 6일(무신).

36) 文宗實錄 3卷 文宗원년 8월 12일(계미).

37) 文宗實錄 5卷 文宗원년 12월 15일(을유).

38) 文宗實錄 7卷 文宗1년 4월 2일(경오 ).

39) 端宗實錄 2卷 端宗원년 7월 2일(계사).

40) 端宗實錄 3卷 端宗원년 9월 4일(계사).

41) 端宗實錄 4卷 端宗원년 11월 5일(계해).

42) 端宗實錄 13卷 端宗3년 1월 27일(계유 ).

43) 孫弘烈 . 盧重禮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 서울: 서울特別市 ,

1993.

44) 世祖實錄 (5) 第18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78.

45) 世祖實錄 (8) 第32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79.

46) 世祖實錄 (8) 第34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79.

47) 元永煥 . 梁誠之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 서울: 서울特別市 ,

1993.

48) 成宗實錄 165卷 成宗15년 4월 11일(정묘 ).

49) 中宗實錄 65卷 中宗24년 4월 10일(을해 ).

50) 世祖實錄 32卷 世祖10년 1월 11일(갑자 ).

51) 成宗實錄 165卷 成宗15년 4월 11일(정묘 ).

52) 成宗實錄 94卷 성종9년 7월 3일(임술 ).

53) 成宗實錄 41卷 성종5년 4월 1일(을묘 ).

54) 成宗實錄 136卷 성종12년 12월 27일(정묘 ).

55) 成宗實錄 42卷 성종5년 5월 23일(정미 ).

56) 成宗實錄 241卷 성종21년 6월 17일(무술 ).

57) 燕山君實錄 30卷 연산군4년 7월 6일 (경자).

58) 成宗實錄 100卷 成宗10년 1월 26일(계미 ).

59) 成宗實錄 173卷 成宗15년 12월 16일(기사 ).

60) 韓永愚 . 韓繼美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초

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61) 成宗實錄 4卷 成宗1년 4월 5일(계축 ).

62) 成宗實錄 7卷 成宗1년 9월 16일(신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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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成宗實錄 24卷 成宗3년 11월 16일(무신 ).

64) 成宗實錄 47卷 成宗5년 9월 14일(병인 ).

65) 성종실록 (10) 第80卷 .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81.

66) 李泰鎭 . 韓繼禧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초

판 12刷 발행 .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6.

67) 孫弘烈 . 任元濬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 서울: 서울特別市 ,

1993.

68) 孫弘烈 . 權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著 .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 서울 : 서울特別市 ,

1993.

69) 成宗實錄 80卷 成宗8년 5월 20일(병술 ).

70) 世祖實錄 18卷 世祖5년 10월 6일(갑인 ).

71) 成宗實錄 131卷 成宗12년 7월 28일(신축 ).

72) 金勳 .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硏究 . 圓光大學校大學院 . 韓醫學博士學位論文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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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 TRACT

Au th o rs o f Clas s ifie d Co lle c tio n o f Me d ic al Pre s c rip tio n s

S hin Soon- sh ik*131)

In th is s tudy , the career and officia l ranks of the authors of the S ejong tex t (1443- 1445),

S ejo tex t(1451- 1464), and S eongjong tex t (1475- 1477) of Class ified Collect ion of M edical

P rescrip tions w ere inves t ig ated.

In the com plet ion of S ejong tex t, Kim Rye- mong(1406- 1469), Ryu S eong - w on(?- 1456), and

M in Bo- hua(?) collected and ar rang ed all m edica l books ins ide and outs ide of Chos eon; K im

M oon(?- 1448), S hin Seok- jo(1407- 1459), Lee Ye(1419- 1480), K im S oo- on(1410- 1481), Jeon

S oon- eu i(?), Choi Yun(?), and Kim Yu- ji(?- 1469) took part in the edit ion; Lee Yong (1418- 1453),

Lee Sa- cheol(1405- 1456), Lee S a- s oon(?- 1455), and Rho Joong - rye(? - 1452) participa ted in the

editorial superv is ion .

Ryang S eong - ji(1415- 1482), Son S o(1433- 1484), Ryu Yo(?), Han Chi- ryang (?), An

Geuk- sang(?), Han Kye- mi(1421- 1471), Choi Young - rin(?) took part in the com pletion of S ejo

tex t.

Han Kye- heu i(1423- 1482), Rym W on- joon(1423- 1500), Kueon Chan(1430- 1487), Ryu Seo(?),

and Baek S oo- heui(?) par ticipated in the com plet ion of Seongjong tex t .

All 96 persons par ticipated in the com pletion of dra ft tex t , rev is ion tex t, and firs t- publica tion

tex t of Class ifie d Collection of M edical P rescrip tions . 14 pers ons (14.58 % ) part icipa ted in the

complet ion of dra ft tex t. 77 pers ons (80.21% ) participa ted in rev is ion tex t, and 5 persons (5.21% )

par ticipated in firs t- publica tion tex t.

Even thoug h Class ified Collect ion of M edical P rescript ions is a m edical book, civ il

officials par ticipated in its complet ion tog ether w ith m edical officia ls . T he schola rs of

J iphyeonjeon(T he J ade H all of S cholars ) w ho led the academ y at thos e days and fam ous

m edica l officia ls w ere ordered to com plete it by Sejong(1419- 1450), Sejo(1455- 1468), and

S eongjong (1470- 1494) w ho s how ed special in teres t in th ier ow n hea th and the health of com m on

people.

색인어 (Ke y Wo rd s )
Class ified Collection of M edical P re scrip tions , Sejong tex t(1443- 1445), S ejo

tex t(1451- 1464), Seongjong tex t(1475- 1477), Rho Joong- rye(?- 1452), Yang Seong- ji(1415- 1482),

Rym W on- joon(1423- 1500)

* Korea Ins t itute of Oriental Medicine(K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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