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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상관 청의 광저우 주장강 강변에 세워진 서양 상인의 상관 모습이다. 청의 건륭제가 1757년에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하고 공행을 통한 무역만을 

허용하자, 이곳에 서양 상인이 거주하고 활동하기 위한 상관이 설치되었다. 화려한 서양식 건물과 광장으로 이루어진 상관은 1856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역사는 흘러간 과거의 골동품 지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찰해

야 할 본보기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정할 지표이다. 역사에는 인류가 살아

온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우리 선조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이웃 나라와 무엇을 교류

하고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 간의 

진정한 이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이 동아시아

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교과서는 우리를 에워싼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을 찾

아내는 데 비중을 두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함으로

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

세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병렬적으로 나열

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서술하여 동아시아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되 그 의미

를 주체적 · 개방적인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모쪼록 이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은이 일동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10

 1   동아시아의 범위

2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

2 자연환경과 생업   12

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2   농경과 목축

3 선사 문화   18

1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

2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24

1   청동기 문화의 발전

2   국가의 성립

3   국가 간의 교류와 전쟁

1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38

 1   인구 이동과 국가의 성립

2   국가의 통합과 발전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48

1   조공 · 책봉 관계의 형성

2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3   몽골 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4   명의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3 유학과 불교  62

1   율령과 유교

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3   성리학과 지배층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8 36

I II 

●신석기 시대의 토기 제작

●국가 통치 조직의 발전

●일본의 견당사 파견

●화번 공주(和蕃公主)

●과거제

●동아시아를 넘나든 승려들

주제  탐구

    3국 3색 한

·중
·일

-  본 교과서에 나오는 중국 지명 

중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현재 지명과 같은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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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과서의 내용 중 1895년까

지의 사건은 음력으로, 1896년

부터의 사건은 양력으로 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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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단원 도입 단원을 배우기 전에 알고 있는 역사 사건을 점검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해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하였다.

 1   중단원 연표 한 · 중 · 일 삼국의 시대 연표를 제시하였다.

 2   소단원 연표 주제 중심의 중요 사건을 연표로 제시하였다.

 3   본문 학습 자료

 

색을 따라가며 각국의 역사를 파악

한다. 

한 · 중 · 일 나라별로 색을 지정하여, 색

을 보기만 해도 어느 나라의 역사적 사

실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

을 이해할 수 있다.

시기별로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공통적 

요소와 각국의 독자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여, 동아시아 지역

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대단원 시작 중단원 전개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I

이 단원에서는 동아시아가 당면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

아사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

람들의 삶을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동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한 선사 

문화를 비교하고, 국가가 성립하여 발전한 과정을 이해한다. 

단원 열기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2 자연환경과 생업

3 선사 문화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자연환경에 따라 나타난 생활 모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3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 현생 인류의 등장  □ 춘추 시대 시작

4만 년 전 기원전 2333

□ 고조선 성립(『삼국유사』) □ 일본 열도에 야요이

      문화 성립

기원전 2000

□ 황허강 유역에 청동기

      문화 시작

□ 진의 중원 통일

기원전 2000~1500

□ 만주와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 시작

□ 고조선, 위만 집권

기원전 1600 기원전 770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21 기원전 194 기원전 108 기원후 3세기경

□ 상 왕조 성립 □ 고조선 멸망
□ 야마타이국의 성장

만리장성 ▶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1

조선 전기의 대일 관계 

조선은 건국 이후  사대교린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명과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사대 외교를 펼쳤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와는 교린의 

입장 속에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침략을 근절

하기 위해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공격하여 왜구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과 계해약조를 맺고 제한된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건국 초부

터 지속한 교린 외교의 결과 고려 말, 조선 초에 극성을 떨쳤던 왜구는 점차 잠잠

해졌다. 

하지만 교린 외교로 안정된 조선의 대일 관계는 16세기 이후 점차 

악화하였다. 쓰시마의 무역 요구가 늘어난 데 대해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자, 왜인들이 난을 일으켜 두 나라의 무역이 일시 중단되는 어려

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성종 이후 지방에서 성장한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여 정권을 잡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하였다. 16

세기 후반 훈구 세력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사림 세력은 붕당을 형성

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이렇게 정쟁이 계속되면서 조선은 주변의 정세 변화와 대외적 위기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국 이래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

되고, 군역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폐단이 나타나면서 국방력이 약해

졌다.

북로남왜와 명의 쇠퇴 

명은 건국 후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

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북쪽의 몽골이 남하하여 명의 황제

를 포로로 잡았고, 16세기 중반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수도인 베이징을 

포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는 왜구가 중국의 동남 해안 지방을 자주 침입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왜구의 활

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이다. 이 시기의 왜구를 후기 왜구라고 하는데,  전 

기 왜구와 달리 동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약

탈을 일삼고 밀무역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명은 북쪽의 몽골

과 동남쪽의 왜구, 이른바 ‘북로남왜’에 시달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명은 내부적으로도 부패한 환관과 당쟁으로 정국이 불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등용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하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

였다. 밖으로는 몽골 세력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제하였다. 행정 

개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일조편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하였

다. 그러나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층이 개혁에 반기를 들고 환관 세력이 다시 대

두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16세기의 동아시아  

16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생각 열기┃  교토에 있는 코 무덤으로, 도요토미 히데

요시를 신으로 삼은 도요쿠니 신사 앞에 있다. 센고쿠 시

대에 일본 무사들은 전리품으로 적의 코와 귀를 베어 전공

을 자랑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무고한 백성까지 살해한 일

본군은 그 코와 귀를 베어 일본으로 보냈다. 이처럼 전쟁

은 견디기 힘든 참상을 동반하며 사람들에게 혹독한 피해

와 고통을 주었다.

Q  임진왜란의 배경과 그 영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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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남왜 

 일조편법

잡다한 항목의 세금을 토지세와 

역이라는 두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를 은으로 내게 한 방식이다.

 전기 왜구

14세기에 주로 한반도와 중국 연

해 지역을 침탈한 왜구를 말한다.

 사대교린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교

류하는 정책이다. 조선은 동아시

아의 강대국인 명에 대해서는 큰 

나라이자 문명국을 섬긴다는 ‘사

대’를, 여진 및 일본 등과의 외교는  

‘교린’을 원칙으로 삼았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후기 왜구를 물리친 절강전법, 조선에 전해지다

절강전법은 명의 장수 척계광이 고안한 전법이다. 척계광은 

1557년 왜의 우두머리인 왕직을 사로잡아 크게 이름을 떨쳤으

며, 이어 저장성과 푸젠성 등지의 왜구를 무찔렀다.

절강전법의 핵심은 긴 일본도를 사용하여 근접 전투에 강한 

왜구에 맞서, 낭선창(날카로운 날이 있는 가지가 여러 개 달린 

창)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보병 열두 명이 한 조를 이

루어 싸운 원앙진법에 있다.

이 전법은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 때 참전한 이

여송은 절강전법으로 훈련된 남방의 군대를 이끌고 와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훈련도감

을 새로 설치하면서 절강전법을 담고 있는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어렵게 구하여 포수 · 사수 · 살수로 구성된 삼수병을 훈련하였다.

▲ 원앙진법 긴 창을 이용하여 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뒤 방패를 든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 공격하였다.

사료  읽기

• 대마도 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에 머무르는 날짜

는 20일로 한정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

는 간수인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한다. 

 - 『증정교린지』 -

계해약조(1443)

조선이 쓰시마(대마도) 도주와 맺은 조약으

로, 내왕하는 왜인 수와 그들의 체류지, 연간 무

역량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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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1700 1800

중국 명 청

한국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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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이 보인다.

본 교과서는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

성하였고, 시간 계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 중 · 일 삼국의 연표를 

제시하여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동아시아사 백과   

사료 읽기

역사의 흥미를 돋우는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의 이해를 돕는

흥미진진 동아시아   

동아시아사 백과   

사료 읽기

흥미진진 동아시아   

동아시아사 백과   

사료 읽기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2    11 ~ 12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나타낸 지도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써 보자.

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3   역사적 인물의 활동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써 보자.

조공 · 책봉

㉠  
중원 왕조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그 지배권을 선언적으로 확인

해 주는 것

㉡  
주변국이 중원 왕조에 예물을 바치며 형식적인 존중을 표현하

는 행위

 한 대 이후 중원 왕조와 주변국 사이의 외교 형식으로 자리 잡음. 

동해

황해

동해

황해

16

▲ 명을 건국한 주원장 ▲ 원을 세운 쿠빌라이 칸 ▲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

# # # 

역

사 
사실 이해 

▲ 11세기의 동아시아 ▲ 12세기의 동아시아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61

 1   단원 평가 연표로 대단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로 대단원의 핵심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수행 평가 학생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

였다.

 4   탐구 활동 본문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 · 비교 · 해석하여 역사

적 사실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하

였다.

 6   스스로 학습 중단원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학습 내용을 토

대로 창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5   주제 탐구 한 · 중 · 일 삼국의 보

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선정하여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

하도록 하였다. 

과거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에서는 주로 유교 경전의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수 대에 처음 시행된 과거제는 이후 중국의 왕조뿐 아니라, 한반도로 전파

되어  시대별 ·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다. 각국에서 시행된 과거제의 특징을 알아보자.

1   과거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자.

2   과거제를 통해 형성된 각 왕조의 사회 지배층을 말해 보자.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문학적 재능과 정책을 시험하는 제술과,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명경과, 기술학을 시험하는 잡과 등을 시행하였다.

• 조선은 태조 때 과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기 시험인 식년시를 3년마다 치렀다. 문

과 · 무과 · 잡과 · 생원진사과 등이 있었다. 초시 · 복시 · 전시를  

  거치는 3단계 제도였으나, 과목에 따라   

전시를 시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 수 대에 과거제가 시작되어 학식을 갖추면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당 대에 과거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초기에는 중요 사안의 해결책을 진술하

는 수재과와 유교 경전 내용을 묻는 명경과가 중시되었으나, 점차 시문으로 시험

을 보는 진사과가 인기를 얻었다.

• 송 대에는 과거의 최종 단계로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殿試)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도입되었다.

• 명 · 청 대에는 과거제가 학교와 연계되었다. 학교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생원에게

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 전시의 도입 송의 태조 조광윤은 전시를 도입하

여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과거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의 귀족제나 신라의 골

품제처럼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면서도 가업(家業)의 형태로 관직을 세습

하는 독특한 사회 제도를 만들었다.

▲ 홍패 고려 · 조선 시대에 과거 최종 합격

자에게 내린 증서. 붉은 바탕이었기에 일명  

‘홍패’라고 불렸다. 

과거제는 새로운 학자 관료층

의 형성과 학문적 능력을 중시

하는 사회 풍조 확산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더불어 유학도 발

전하였지요. 

특히 각국의 군주들은 관료를 

직접 선발함으로써 군주권 강화

에  과거제를 이용하였습니다.

과거 급제자 축하 행렬 ▶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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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침략에 대항한 한 · 중 연합

만주 사변을 계기로 만주의 한인 독립군과 중국군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

하고 서로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남만주의 조선 혁명군은 중국군과 위의 내용에 합의하고 한·중 연합 작전을 전

개하였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도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벌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자들도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국 관내에서는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이 일으킨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

를 계기로 한·중 연대가 활발해졌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

의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

다. 1932년에 조직된 한·중 민족 항일 동맹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과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하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

서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1938). 이들 중 일

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되어 대일 항전을 계속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1940),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 병력을 흡수하여 군사력을 강화

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

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고, 미국 전략 정보처(OSS)와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중국과 한국 양국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

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

는다. - 「조선 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합의」, 1932 -

▲ 윤봉길(1908~1932)

 한인 애국단

김구가 일본 정부 요인의 암살을 

목적으로 1931년 상하이에서 조직

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동북 인민 혁명군

1933년 중국 공산당이 만주 지역

에서 활동하던 한국과 중국의 항일 

유격대를 규합해 편성한 항일 무장 

부대로, 1936년 동북 항일 연군으

로 확대 개편되었다.

탐구 활동   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1.  한국 광복군 창설의 의미를 알아보자.

2. 한국 광복군과 연합군이 전개한 연합 작전을 조사해 보자.

한국 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하였다. …… 우리는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한국 광복군 선언문」, 1940 -

▲ 한국 광복군 결성식 결성식에 참석한 

한 · 중 양국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한국인과 중국인의 항일 연대가 이

루어진 까닭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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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마무리

1   인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1404명과 일본, 감합 무역 시작

            역사 인물 인터뷰 기사 만들기
흐름 잡는 
단원 평가  

1503회취법 개발

1510삼포 왜란

1543일본에 조총 전래

1571에스파냐, 필리핀 점령

1708대동법 전국 시행

1774『해체신서』 간행

1781『사고전서』 완성

1791『홍루몽』 발표

1581명, 일조편법 전국 시행

1592임진왜란 발발 

1597정유재란 발발

1610『동의보감』 완성

1616❸  건국

1636병자호란 발발

1644명 멸망

1653하멜, 제주도 표류

1678초량 ❹  설치

1603❷  수립 

1627정묘호란 발발

1681청, 삼번의 난 진압

1590
❶  의 

센고쿠 시대 통일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86쪽 확인

2   17 ~ 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102쪽, 110쪽 확인

3   서민 문화의 성장

               113쪽 확인

| 정답 215쪽 |

자기 점검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역량 +
수행 평가

단원 마무리   III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집권

여진의 누르하치가 건국

조선과 쓰시마 상인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곳

16 ~ 19세기 동아시아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을 선택하여 가상의 인터뷰 내용을 신문 기사 형식

으로 만들어 보자.

1  인물 선택하기

•광해군                             •정약용                             •황종희                             •건륭제       

•스기타 겐파쿠                 •도요토미 히데요시         •모토오리 노리나가 

예시

1.   인물의 모습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오려서 신문에 붙인다.

2.   인터뷰 내용은 당시 정세나 상황, 인물의 활동과 주장 등이 잘 나타나게 작성한다.

3.   인터뷰 기사 내용의 일부를 빈칸으로 만든다.

4.   작성한 신문 기사를 다른 학생 것과 바꿔 서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본다.

2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 명 말 중국에 온 선교사로 서양 역법을 소개하고 

시헌력을 만들었다.
(1) 모문룡            

㉡ 청 태종 누르하치의 아들로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2) 박제가            

㉢ 센고쿠 시대의 대표적 무사로 조총을 이용하여 나

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3) 아담 샬           

㉣ 명의 장수로 평안도의 가도에 주둔하면서 후금과 

조선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4) 홍타이지         

㉤ 상공업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으며, 

『북학의』에서 소비를 강조하였다.
(5) 오다 노부나가  

기    자:  안녕하십니까? 박제가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

입니다. 청에 네 차례나 다녀오셨는데, 갈 때마다 

느낀 점이 많으시죠?

박 제가:  예. 청의 문물을 보고 있노라면, 오랑캐라고 무조

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것도 많다

는 생각이 듭니다.

기    자:  저술하신 『북학의』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박 제가:  북학은 청의 문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청의 제도

와 풍속 등을 기술하고, 청으로부터 배울 건 배워

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    자:  『북학의』에서 소비를 강조하셨는데요,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게 아닌

가요?

박 제가:  지금 조선의 현실을 보십시오. 검소와 절약이라는 유교적 경제관념에

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부의 원천은 상공업입니다. 소비해

야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이 늘어나지요.

기    자:  그렇군요. 현재 조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

던데요.

박 제가:  그렇습니다. 조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화폐를 널리 유통하고 견고

한 수레와 배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    자: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제가

2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17~19세기 

교역

청 천계령 공포,  ㉠  의 대외 무역 독점

조선 청과 개시 · 후시 무역, 왜관에서 쓰시마 상인의 무역 허용

일본 슈인장 발급,  ㉡  에서 네덜란드 상인의 교역 허용

17~19세기 

경제 상황

청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의 활약, 상공업 도시로  ㉢  의 

발달, 인구 급증

조선
 ㉣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 · 포 · 동전으로 납부) 시행, 독

점 상인의 특권 폐지, 송상 · 만상 · 내상의 성장

일본 ㉤  제도로 교통과 상업 발달, 조카마치 발달, 조닌의 성장

창의
융합

3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위와 같은 공연이 주로 소재로 삼았던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자.

 

(2) 위와 같은 공연이 각국에서 유행한 공통된 사회적 ·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 보자.

▲ 탈춤 ▲ 경극 ▲ 가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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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의 핵심 역량

역

사 
사실 이해

 

역
사
적
 판

단
력과 문제 해

결
 능
력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정
체성

과 상호 존중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본 교과서는 창의 · 융합적 사고를 통해   

다음의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다.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자료를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

식을 구성하는 능력

역사 정보를 분석 · 토론 · 종합 · 평가하는 

능력

과거 사례에 비추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타인을 이해 · 존중하

는 태도를 갖는 능력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I

이 단원에서는 동아시아가 당면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

아사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

람들의 삶을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동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한 선사 

문화를 비교하고, 국가가 성립하여 발전한 과정을 이해한다. 

단원 열기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2 자연환경과 생업

3 선사 문화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 현생 인류의 등장  

4만 년 전 기원전 2333

□ 고조선 성립(『삼국유사』)

기원전 2000

□ 황허강 유역에 청동기

      문화 시작

기원전 2000~1500

□ 만주와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 시작

기원전 1600

□ 상 왕조 성립

만리장성 ▶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자연환경에 따라 나타난 생활 모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3                                        

□ 춘추 시대 시작

□ 일본 열도에 야요이

      문화 성립 □ 진의 중원 통일

□ 고조선, 위만 집권

기원전 770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21 기원전 194 기원전 108 기원후 3세기경

□ 고조선 멸망
□ 야마타이국의 성장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1

┃생각 열기┃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들이 비슷한 옷과 머리 모양을 하고 한자리

에 모여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공통적

으로 유교와 불교 등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

고 있다.

Q  이들은 서로 어떤 면에서 동질감을 느

낄 수 있을까?

지리적 범위와 특성

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고 북서 태평양과 접해 있다.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고원, 남북으로는 베트남에서 몽골고원에 이른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의 나라가 있다.

동아시아는 그 범위가 넓고, 지역에 따라 지형·기후·식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 이 지역에는 한민족, 한족, 일본 민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비엣족 등

이 거주하며 일찍부터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전

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

고받으면서 다양한 문화 요소를 공유하였다. 그중에서도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은 

중요한 공통 문화 요소였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

작하였다. 동아시아 전통문화는 서구 문화와 충돌하여 일부가 단절되어 사라지기

도 하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수용하여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승된 동아시아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국에 영향

을 끼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요소는 공동의 번

영을 이룰 역사적 자산이다. 동아시아는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일구어야 할 하나의 공동체이다.

동아시아의 범위 

동아시아 세계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10   Ⅰ.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

1980년대 말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붕괴하면

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리

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등 다양한 협력체가 등장하였다. 한·중·

일 삼국도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구상하는 등 적

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

등, 영토 분쟁,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 등이 지역 공동체의 상호 협

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호 이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

힌 시각으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학습해야 한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자세와 방향

동아시아사 학습의 목적은 동아시아 각국의 과거

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

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있다. 

이에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다양성을 이

해하고, 자국사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이

라는 큰 범주 속에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 현존하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

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학습 목표

2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할까?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인적 · 문화적 교류 증가

바람직한 동아시아사의 학습 자세는?

한 · 중 · 일 상호 방문자 수 증가 

2011년 1605만 명에서 2015년 

2376만 명으로 약 148% 증가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2001 2005 2009 20152011

 2016

일본의 역사 왜곡

-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미화 

-   일본 내 역사 왜곡 교과서 채

택률 증가 

중국의 동북공정

-   만리장성 길이 확장 발표 

-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중국

사에 편입

한 · 중 · 일 문화 교류 확대 

한류 확산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2011 2015

2016

1605

2376

2010

2005

3.0

2.0

1.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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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생업
2

동아시아 지역은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와 구분된다. 

동아시아는 서쪽에 평균 해발 고도 4,500m 이상의 티베트고원이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중국 동부 지역에는 큰 강을 따라 낮은 평원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랴오허강과 쑹화강 유역의 둥베이평원(만주), 황허강 유역의 화

베이평원, 창장강 유역의 양후평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반도 서쪽 해안에는 평

야가 발달해 있으며, 북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산지가 나타난다.

대륙의 동쪽에는 일본 열도와 타이완 등 여러 섬이 있다. 이 지역은 평야가 적

고 산지가 많은 편이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여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

난다. 

┃생각 열기┃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 가장 긴 

만리장성은 중국 농경 민족이 북방 민족의 침

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만리장성

은 흔히 농경민과 유목민의 경계로 일컬어지기

도 한다. 

Q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

민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히
말 라 야 산 맥

티베트고원

타림분지

고비 사막

몽골고원

화
베
이

평
원

톈산산
맥

창장
강

랴오허강

황허강 황해

동해

환
태
평

양
 조

산
대

쑹화
강

둥베이평원

양후 
평원

지형과 지세   

지도에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표

시해 보자.

Q1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지형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말해 보자.

Q2

동아시아의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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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생업  

동아시아 지역에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

후 등 다양한 기후가 분포한다. 또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

름철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대륙을 향해 불어 비가 많이 내리

며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바람이 대

륙에서 바다를 향해 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대

륙 내부로 갈수록 건조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가 뚜렷해진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 조건에 따라 식

생과 생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 동부, 한반도 남부, 일

본 서부 지역은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활엽수림 

지대로,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 북쪽에 있는 

한반도 북부, 만주,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은 침엽수림 지대

로 내륙에서는 밭농사와 수렵이, 연해에서는 고기잡이가 주

로 이루어졌다. 

만주의 일부 지역과 몽골, 티베트고원 일대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농경이 어렵다. 이 지역에는 초지가 널리 분

포하여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

목이 발달하였다. 

동해

『 』
▲ 동아시아의 기후

▲ 유목(몽골 초원) ▲ 어업(일본 연안)

◀ 농경(중국 남부)

동해

『 』
▲ 동아시아의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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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과 농경민의 생활 

기온과 강수량 등의 기후는 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지역에서는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다. 농경 지역은 다시 기온과 강

수량에 따라 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으로 나뉘었다. 

중국의 화중·화남 지역과 산둥반도의 해안가, 한반도의 남서부, 일본의 혼슈와 

규슈 지역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의 화남, 일본의 규슈 남부 

등지에서는 1년에 벼를 두 번 재배하는 이기작이 가능하였다. 이곳보다 강수량이 

적은 화북 지역, 만주, 한반도 북부 등지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졌다. 

밭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에 황허강 유역의 황토 지역에서 시작

되었다. 밭농사는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조·수수·기장·콩 등의 잡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늪

지가 많은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았다.

농경민은 계절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곡물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야 했다. 또 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사업 등 공동 노동이 필요하

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

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국가 조직이 만들어졌다.

농경과 목축  

동아시아 지역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고, 그 교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2

동해

태평양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창장
강 

황허강 

▲ 벼농사의 전파 동아시아에서 벼농사는 창장강 유역

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로 전파되었으며, 그 후 규슈 지역으

로 전해졌다. 

농경민의 생활 계절의 순환과 농작물의 성장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는 생활 양식이 나타났다.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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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축과 유목민의 생활

연 강수량이 400mm 이하이고 기온이 낮아 곡물 재배가 어

려운 내륙의 고원 및 초원 지대에서는 주로 목축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기적으

로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였다.

유목민은 양, 염소, 말, 소, 낙타 등을 길렀으며 수렵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였다. 이들은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을 찾아 생

활 터전을 옮겨 다니며 살았으며, 삶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축

으로부터 얻었다. 가축의 젖과 고기, 젖을 가공하여 만든 유제

품을 먹고, 가죽과 털을 이용하여 의복이나 게르 등을 만들었

다. 또 가축의 뼈와 뿔을 이용하여 각종 물건을 만들었고, 배설

물을 말렸다가 연료로 이용하였다.

유목민은 평소 부족 단위로 생활하였으며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였다. 이들은 뛰

어난 기마 능력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흩어진 부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유목 국

가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목 국가를 세운 것은 흉노였다. 흉노는 진·한 대에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초원 지대를 장악하여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흉노 

이후에도 돌궐, 위구르, 몽골 등이 유목 국가를 세웠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북방 민

족이 활동하였다.

▲ 유목민의 전통 가옥 게르 계절에 따라 이동 생활을 한 유목민

은 조립과 분해가 쉬운 게르에서 살았다. 게르는 나무로 뼈대를 세

우고 그 위에 양털을 압축하여 가공한 천(펠트)을 덮어 만든 이동

식 가옥이다.

 ▲ 낙타와 함께하는 삶 낙타는 유목

민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낙타

의 젖은 음료·발효유·치즈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펠트 짜는 사람들 펠트는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  「몽골의 하루」(몽골 국립자나바자르기념미술관) 

사용되었다.

펠트 짜는 사람들사람들 펠트는 이동식 

▲ 낙타와 함께하는 삶 낙타는 유목

유목민의 생활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유목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민의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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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의 교류 

유목민은 가죽·모피·말 등을 농경 지역의 곡물·차·황금·비단·무명·누룩 등과 

바꾸는 형태로 교역하였다. 때로는 농경민이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목민의 목

초지 주변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유목민 역시 곡식, 채소와 같은 물품을 충분히 확

보하지 못했을 때 농경 지역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유목민에게 약탈은 물자를 손쉽

게 얻는 방법이었지만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농경 사회를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정기적인 

공납을 수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후 변화로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의 경계가 이동하면서 생활 근거

지가 변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농경민과 유목민이 생활 근거지를 놓고 충돌

하였다.

역사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얕잡아 보기도 하였다. 

농경민은 유목민을 약탈을 일삼고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인으로 인식하였

다. 반면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땅에 얽매여 사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인식하

였다. 그러나 농경과 유목은 문화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

연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적응한 결과 나타난 생활 모습이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중국인의 바지 복장과 의자 생활이 유목민의 영향?

전국 시대에 북방의 강국이었던 조나라는 기원전 4세기 무렵 유목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마전으로 

맞서야만 했다. 원래 중국인은 남녀 모두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입고서는 말을 타고 달리기가 불편하였다. 

이에 조나라 무령왕은 병사들에게 유목민의 복장(호복)으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무령왕은 소매가 넓고 

헐렁한 윗도리를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바꾸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바지를 입게 하였다. 

또한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생활하였던 한족은 유목민의 영향을 받아 침대와 의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염소와 양의 젖을 즐겨 마시는 유목민의 음식 문화도 농경 사회에 전해졌다. 이

렇게 농경민의 생활은 유목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다채롭게 변하였다.

◀ 「한희재야연도」(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5대 10국 시

대 잔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많은 인물이 

의자에 앉아 있다. 

조나라 무령왕이 호복을 입고 ▶

말에서 활을 쏘는 모습(복원도)

▲ 톤유쿠크 비(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톤

유쿠크는 돌궐 제국의 명장이었다. 그의 비

문에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

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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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활동 

1   〈보기〉에 제시된 지역을 아래 지도에 표시해 보자.

2     농경민과 유목민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2)  위와 같이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이 다른 까닭을 써 보자.

(1)  농경민이 유목민을 야만적이라 생각한 까닭을 써 보자.

•창장강        •황허강        •랴오허강        •몽골고원        •둥베이평원        •티베트고원  

│보기│

흉노는 건강한 젊은이가 살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늙은이가 그 나머지를 먹는다는데, 이것은 젊

고 건강한 사람만 귀히 여기고 노약자를 천대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계모

를 아내로 삼고,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남아 있는 형

제가 아내로 삼았다고 하던데, 너무 야만적인 것 

아닌가?

흉노는 전투를 자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젊은이에게 먹이는 거

야. 그래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노인을 천대하는 것은 아니야. 또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은 가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동해

『 』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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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문화
3

동아시아에 나타난 인류     

중국 남서부의 위안머우에서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치아 화석이 발견

되었다. 베이징에서는 50만 년 전쯤에 출현한 좀 더 발달한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

는데, 이들은 불과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뿐 아니라 몽골, 한반도 지역

에서도 인류 화석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뒤를 이

어 일본 열도와 시베리아 등지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생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  

동아시아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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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만
 년
 전

  위
안
머
우
인
 거
주

50
만
 년
 전

  베
이
징
인
 거
주
 

4만
 년
 전

  현
생
 인
류
의
 등
장

기
원
전
 1만

 년
경   한
반
도
와
  

일
본
 열
도
 형
성

 ┃생각 열기┃ 훙산 문화를 대표하는 랴오닝성 뉴허량의 제사용 건축 유

적에서 발견된 얼굴상이다. 당시 여성의 몸으로 보이는 조각 파편과 함

께 발견되어 여신의 얼굴로 추정하고 있다. 푸른 옥으로 만들어진 여신

상의 눈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Q  훙산 문화 외에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립된 신석기 문화의 특

징은 무엇일까?

동해

황해

1 2

◀ 산정동인 

▲ 평양 만달인   ▲ 란톈인  

미나토가와인 ▶   

동아시아의 주요 구석기 유적지와 인류 화석 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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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 시대의 생활 

구석기인은 오랜 시간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도전하면

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 이들은 불을 사용하여 추위를 이

겨 내고 맹수를 쫓아냈으며, 음식을 익혀 먹었다. 또 언어를 사용

하여 무리 안에서 의사소통하고, 다른 무리와 문화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다른 무리에 전해 주었다.

구석기인은 찍개,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와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동물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거나 어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고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구석기인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였고, 경험이 많

거나 지혜로운 자가 무리를 이끌었다. 또한 사냥의 성공과 자신

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 벽이나 바위에 사냥감의 모습

을 그리기도 하였다.

기원전 1만 년경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져 동아시아에 오늘날과 같은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따뜻한 

기후 속에 매머드 등 대형 동물이 줄어들고, 사슴이나 멧돼지 등 

작고 빠른 동물이 번성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

하면서 슴베찌르개와 같이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

들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활을 사용하였다. 이후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더 정교한 석기인 간석기를 만들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구석기인은 자신이 살던 동굴 벽이나 자주 사냥을 다니던 산속의 큰 바위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나 

라스코 동굴 벽화도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몽골 호이트 쳉헤르 동굴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벽화

가 남아 있다. 벽화에는 산양 등 사냥감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

는데, 이를 사냥감의 번성,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제도문화사건인물

벽화에 나타난 구석기인의 삶

▲ 몽골 호이트 쳉헤르 동굴 벽화 

▲ 주먹도끼(한국 경기 출토) 구석기 시대에 가장 널리 사

용한 도구로, 찍개나 자르개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다.

▲ 슴베찌르개(일본 가고시마현 출토) 얇게 쪼갠 돌조각

의 양쪽을 다듬은 것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주로 자루에 

연결하여 창 촉이나 화살촉으로 사용하였다. 

▲ 찍개(중국 산시성 출토)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뗀

석기로, 커다란 자갈돌을 깨뜨려 만들었다. 동물의 뼈를 찧

거나 거친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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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 시대의 사회 변화     

신석기인은 돌을 갈아 돌화살, 갈돌과 갈판 등 다양

한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

감과 그물을 만들었고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토

기는 처음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저장용 도구나 의례용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신석기인은 수렵과 채집 외에도 농경과 목축 생활

을 시작하였다. 강가나 구릉 지대에서 조·수수·밀·보

리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양·소·돼지 등의 가축을 길

렀다.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신석기인의 주

거 모습도 달라졌다. 신석기인은 큰 강이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움집을 짓

고 살았는데, 움집은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둘레에 기둥을 세워 만든 반지하 가옥이었다. 한편 창

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나무 기둥으로 기초를 세우고,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고상 가옥이 만들어지기

도 하였다.

농경과 목축의 발전은 인구 증가와 사회적 분업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구성원 사이에 갈

등이 늘어났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부족장의 

권한이 조금씩 강해졌다. 한편 신석기인은 자연 현상

이나 조상신을 모시는 공동의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도 하였다.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각 지역 토기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학습 목표

2

◀ 반포 유적(복원 모형)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 

황허강 유역에서는 마을 

주변에 도랑을 설치한 

취락이 일반적이었다.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는 백도 

이외에도 전기에는 홍

도, 후기에는  *흑

도를 사용한 다원

커우 문화가 발전

하였다.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의 뒤를 이어 두 문화를 아우른 

룽산 문화가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흑도를 주로 사

용하였고 회전판을 사용하여 토기를 만

들었다. 제사용으로 보이는 토기를 만들

기도 하였다.

*  토기 토기 토기채도: 그릇의 표면에 그림을 그려 넣은 토기 토기 토기 토기채도: 그릇의 표면에 그림을 그려 넣은 토기

*  그릇 표면 표면 표면 표면이 검이 검이 검이 검이 검이 검고 반고 반고 반고 반고 반들반들들반들들반들하게 간 토간 토간 토기기기흑도: 그릇 표면이 검고 반들반들하게 간 토기간 토간 토간 토간 토흑도: 그릇 표면이 검고 반들반들하게 간 토기 표면 표면 표면흑도: 그릇 표면이 검고 반들반들하게 간 토기 그릇 그릇흑도: 그릇 표면이 검고 반들반들하게 간 토기

*  잿빛을 띠을 띠을 띠회도: 잿빛을 띠고 거칠게 만들어진 토기 잿빛을 띠을 띠을 띠회도: 잿빛을 띠고 거칠게 만들어진 토기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황허강, 창장강, 랴오허강 유역, 한반도와 일본 열

도 등 여러 지역에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신석기 문화

가 발달하였다.

황허강 중 · 하류 지역에서 기원

전 5000년경 *채도를 사용하는 양

사오 문화가 시작되었다. 채도에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람 얼굴 무늬, 물고기 무늬 등을 

그려 넣었다. 

양사오 문화

룽산 문화

다원커우 문화

▲ 세 발 달린 백도 주전자(중국 

산둥성 출토)▲ 채도(중국 산시성 출토)

◀ 흑도(중국 산둥성 출토) 달걀 껍질만큼 얇은 

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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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랴오허강 유역의 훙산 문화에서는 채도를 비

롯한 다양한 토기와 용 모양의 옥기 등 세련된 

옥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 토기가 특징적이다. 조몬 토기란 이름은 

토기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새겨졌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조몬 시대 사람들

은 농경보다는 사냥과 채집, 어로 생활을 하면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

고 살았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

다. 이후 만주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한반도의 

신석기인은 돌보습과 돌괭이 등으로 조 · 기장을 재배하고 사냥과 어로 활동

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허강허강허강허강허강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랴오허
강허강허강허강허강허강허강허강허강 

훙산 문화

한반도
조몬 문화

강 강 강 

다원커우 문화와

룽산 문화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강 강 강 
양사오

문화

훙산 문화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조몬 문화

◀ 조몬 토기(일본 

니가타현 출토) 

◀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일본 아오모

리현)  조몬 시대의 집단 취락 유적

지로 추정된다.  

◀ 빗살무늬 토기(한국 

서울 출토) 만주와 한

반도 일대, 시베리아 

등지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 암사동 움집(한국 서울)

◀ 훙산 문화의 토기(중국 랴오

닝성 출토) 안은 비어 있고 밑

바닥이 없는 토기로, 돌무지무

덤 유적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

었다. 제사용 도구로 추정된다.

용 모양의 옥기 

(중국 랴오닝성 출토)   

여성 모양의 토우 

(일본 나가노현 출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 모양의 토우를 남

겼다.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허무두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흑도, *회도 등이 만들어졌다. 

허무두 문화

▲ 돼지 그림 토기(중국 

저장성 출토) 

▲ 허무두인의 가옥(중국 저

장성)

허무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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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 시대의 토기 제작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토기는 진흙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어 그늘에 말린 후 불에 구운 것으로, 불에 타지 않으며 물에도 녹지 않

는다. 이러한 토기 제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였다.

1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의 토기 모양을 교과서 20~21쪽을 참고하여 비교해 보자.

2   토기 사용으로 신석기인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면서 더 많은 식물과 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

었다. 도토리는 그냥 먹을 수는 없지만, 가루로 만들어 물에 갠 다음 토기에 넣고 끓여 떫은맛

을 우려내면 중요한 식량이 되었다.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조리 과정에서 세균이 죽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고, 음식이 부드

러워져 소화와 영양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가 늘어났

다. 또 토기를 사용하면서 식량을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토기 사용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토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인간은 불

이 나서 전부 타버린 현장에서 진흙 덩어리가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모습

을 본 후 우연히 토기 제작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토기를 언제부터 만들었나요?
1

3

토기는 진흙으로 손 빚음법, 테 쌓기 기법, 서리기 기법 등을 통해 모양을 만든 후 겉

면과 안면을 다듬고 겉면에 무늬를 넣었다.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그늘에 말려 불에 구

웠다. 이후 모양을 만드는 법이 발전하면서 회전판을 이용하여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토기를 어떻게 제작하였나요?2

손 빚음법 테 쌓기 기법 서리기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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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학습

훙산 문화 유적 발굴 보고서

중국 랴오닝성 뉴허량 유적에서 수천 년 전의 제사 유적인 제단과 여신의 신전, 돌무지

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산 정상에 건립된 신전에서는 여신과 용 모양을 한 동물의 조각상, 

그리고 제사용품이 발굴되었다. 이 중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푸른 옥으로 눈을 만

든 여신의 두상이었다. 이 밖에도 머리가 없고 다리가 짧은 작은 임산부의 입상이나 대형 

조각상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다. 피라미드식의 거대한 돌무지무덤에서는 옥기가 대량

으로 출토되었는데, 용 모양을 새긴 옥기가 많았다.

창의 

활동 

1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비교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3     가상의 유적 발굴 보고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내용 
확인 

구분 도구 경제 주거

구석기 시대 (   ㉠   ), 뼈 도구 사냥, 채집, 어로 이동 생활(동굴, 막집 등)

신석기 시대 간석기, (   ㉡   ) (   ㉢   )과 목축의 시작 정착 생활(   ㉣   등)

2   지도에서 (가) ~ (마)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를 <보기>에서 찾아 연결해 보자. 

황허
강

창장강

랴오허강

동해

│보기│

ㄱ. ㄴ. ㄷ.

ㄹ. ㅁ.

(1)  훙산 문화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론해 보자.

(2)  동아시아 지역에서 훙산 문화 이외의 신석기 문화를 찾아 그 특징을 설명해 보자.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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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성립과 발전 
4

청동기 문화의 발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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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상나라 후기의 도읍이었던 은허에서 발견된 네모난 정으로,

사모무정으로 불린다. 높이가 133 cm, 무게가 875kg에 이른다. 화려한 문양

과 단정하고 중후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청동 제기로, 상나라 청동기 문화의 

발전 수준을 보여 준다. 

Q  상나라 사람들이 거대한 청동 제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기원전 2000년경 동아시아에서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동기

를 만드는 재료인 구리와 주석이 함께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장신구나 무기, 제사용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반달 돌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사유 재산제가 확산되면

서 빈부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확대되어 갔다.

청동기를 먼저 보유한 집단이 주변의 약한 집단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지배

자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지배자가 주변 집단을 통합하면서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도 출현하였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황허강 유역의 룽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하였다. 얼리

터우에서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서 청동으로 만든 도구와 무기, 

제사 용기 등이 발견되었다. 궁전과 성벽을 갖춘 이 유적은 초기 도시 국가의 모습

을 보이는데, 이를 기록상의 하 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기원전 500 기원전 200 100

중국 춘추·전국 시대 진 한

한국 삼국 시대고조선 

일본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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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허강 

랴오허강 

양쯔
강

동해

몽골 초원 지대에서는 기원전 1700년경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단검 등과 같은 청동 무기, 재갈 등의 기마 도구, 사슴돌, 판석

묘, 거대한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이 만들어졌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청동기 시대

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 또한 청동 방울·청동 거울 등의 제기 및 장신구, 민무늬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일본 열도에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벼농사 기술이 

전해졌으며, 동시에 철기도 전해졌다. 그리하여 농경에 바탕을 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 야요이 토기(일본 도쿄대박물관)

1884년 도쿄에서 발견된 토기이다. ‘야

요이’라는 이름은 이 토기가 발굴된 지

역에서 따온 것이다. 

▲ 사슴돌 몽골 등지에 분포하는 후기 청동기  ~  초

기 철기 시대의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 얼리터우의 청동 술잔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양쯔
강

▲ 고인돌(한국 강화)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한반도를 중

심으로 만주의 랴오닝성과 일본 

열도의 규슈 등지에 분포한다.

▼ 얼리터우 궁전(복원 모형)

하 왕조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궁

전 유적을 복원한 것이다. 유적에서 발굴

된 청동 술잔은 제기로 보인다.

▲ 상의 도끼(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상 후기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윗부

분의 원형 도안 사이에 짐승 머리가 새

겨져 있다.

▲ 동탁(일본 시즈오카현 출

토) 야요이 시대에는 동검 

외에도 동탁이 많이 만들어

졌다. 동탁은 당시 주술적 의

례를 위한 도구로, 정치적 지

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

건이다.

◀ 북방식 단검(러시아 크라

스노야르스크 출토) 몽골 지

역에서는 한쪽만 날이 있는 칼

을 많이 사용하였다. 손잡이 끝

에는 고리가 달려 있으며, 버

섯 · 동물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 비파형 동검(중국 랴오닝성 출토)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형태

로, 몸체와 손잡이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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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 지역의 국가 형성과 주의 발전    

문헌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중류 지역에 하 왕조가 세

워졌다고 전해진다. 하에 이어 기원전 1600년경에는 상이 세워졌다. 

상은 실재가 확인된 중원 지역 최초의 왕조이다. 

상은 여러 도시가 연맹하여 만든 나라였다. 상의 유적지에서 다량

의 갑골문이 발굴되었는데, 갑골문은 상의 왕들이 제사장을 겸하며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여 국가를 통치하였음을 보여 준다. 상은 기원

전 11세기 주에 멸망하였다. 

주는 도읍 부근을 왕이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영토를 친족과 공신

에게 나누어 주어 통치하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주의 봉건제

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한 종법적 봉건제였다. 주 왕은 자신을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라 부르고, 백성을 덕으로 다

스려야 한다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

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춘추 · 전국 시대의 전개

기원전 8세기 견융족이 서북쪽에서 침략하자 주는 수도를 동쪽으

로 옮겼다. 이때부터 춘추 시대라 하는데, 주 왕실은 제후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고 유력 제후들이 왕을 받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를 

주도하였다. 기원전 5세기에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국 시대

는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고, 신하

가 제후의 자리를 빼앗는 등 하극상과 전쟁이 계속된 약육강식의 시

대였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우경과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

이 크게 증대되었고, 제후들은 앞다투어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철

제 무기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제후국은 봉건제를 대신

하여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로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의 제후가 

부국강병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경쟁적으로 모집하면서 제자백가

가 등장하였다. 

국가의 성립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립된 국가의 통치 제도와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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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중원 통일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진은 법가 사상가인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진은 이를 바탕

으로 전국을 통일하였다(기원전 221). 

전국을 통일한 진왕은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고 3공 9경의 관료를 

두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군현제를 시행하였고, 도

량형·화폐·문자를 통일하였다. 또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분서갱유

를 일으켰다. 그러나 시황제가 죽은 후 진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대

규모 토목 공사와 엄격한 법치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잇

따라 일어났다.

한의 재통일

진이 혼란에 빠지자 유방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다투었는데, 유

방이 세운 한이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한 고조(유방)는 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하여 군국제를 시행하

였다. 그 후 한은 차츰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무제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러

나 잦은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

업을 통제하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1세기 초에 외척

인 왕망이 정권을 잡아 신을 세우고 한을 멸망시켰으나, 호족의 후원

을 받은 광무제가 한을 다시 세웠다(후한).

탐구 활동   진의 통치 정책

1. 자료 1  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의 통치 사상을 말해 보자.

2. 시황제가 자료 2  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목적을 말해 보자.

태자가 법을 범했다. 상앙은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

에 있는 자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하고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다음 임금이 될 사람이므로 형벌에 처

하기는 난처한 일이라고 하여, 그 대신 태자의 스승을 처벌하

였다. 다음 날부터 백성은 모두 법을 지켰다.  - 『사기』 -

자료 1

사관이 가진 문서 중 진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도

록 하시고, 박사관이 아니면서 감히 『시』, 『서』 및 제자백가

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관에 바치게 한 후, 군의 

태수와 도위로 하여금 함께 불태우도록 하십시오.    

 - 『사기』 -

자료 2

황해황
허
강

창장강

▲ 군현제

▲ 군국제

진

한

역

사 
사실 이해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27



흉노의 성장    

진이 중원을 통일할 무렵,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 흉노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

하였다. 흉노는 진의 공격을 받아 근거지를 상실하고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러한 

위기 상황은 오히려 기마술과 기동성을 갖춘 흉노 사회의 군사화를 촉진하였다. 초

원 지대에 흩어져 살던 흉노는 짧은 시간에 뭉쳐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제국을 건

설하였다.

흉노 제국은 초원 지대에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였다. 제

국의 최고 군주는 ‘선우’라고 불렀다. 선우의 부인은 ‘연지’라고 불렀으며 황후에 

해당한다. 선우는 특정 씨족 집단에서 배출되었으며, 그들과 혼인을 맺었던 몇 개

의 인척 씨족이 있었다. 이렇게 혼인으로 결합한 군주와 인척의 씨족이 흉노의 핵

심 지배층을 이루었다. 

기원전 209년 묵특 선우가 즉위하면서 흉노는 전성기를 맞

이하였다. 그는 동쪽으로 동호를 공격하여 복속시켰으며, 서

쪽으로는 월지를 몰아냈다. 또한 남쪽 오르도스 지방과 북쪽 

바이칼호 방면의 여러 세력을 정복하였다. 이러한 여세를 몰

아 남으로 중국의 한을 압박하여 한 고조를 굴복시키기도 하

였다.

그러나 흉노는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해졌고, 후

한 대에 선우 자리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서역과의 중계 무역 이익을 둘러싸고 후한과 다

투던 북흉노는 2세기 중반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남흉노는 후

한의 일부로 자리 잡고 국가 조직을 유지해 갔다. 

바이칼호

고비 사막

오르도스

티베트고원

타림분지

▲ 흉노 제국의 영역

동아시아사 백과   

흉노의 최고 통치자 선우는 ‘탱리고도선우’의 줄임말이다. 흉노어로 ‘탱리’와 ‘고도’는 각

각 하늘과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우의 권위를 하늘이 부여하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우는 흉노 제국을 중앙과 좌방, 우방으로 삼분하여 다스렸다. 중앙은 선우가 직접 통

치하고 좌방은 좌현왕을 비롯한 좌방왕장들이, 우방은 우현왕을 비롯한 우방왕장들이 다

스렸다. 이러한 삼분 체제는 이후 유목 국가에서 흔히 나타난다. 흉노의 정치 체제는 농경 

국가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느슨한 편이었으며, 행정 조직이 곧 군사 조직이었다.

흉노의 통치 조직

『 』, 2016

▲ 흉노의 통치 조직

제도문화사건인물

▲ 흉노의 금관(중국 내몽골박물관)

오르도스 지방에서 발견된 흉노의 금관

이다. 몸체에 호랑이, 산양, 말 등이 웅

크린 모습으로 부조되어 있고 꼭대기에 

매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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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나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한 최초의 국가

였다. 고조선은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 중원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거나 대립하면

서 성장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과 준왕이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상·대

부·장군 등의 관직이 설치되고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다. 또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해 「8조법」을 제정하였다.

「8조법」은 고조선 사회가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사유 재산을 중시하였으며, 형

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한 건국 초기의 혼란을 피해 위만이 연으로부터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다. 위만은 고조선의 변경 일을 담당하면서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

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무렵부터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

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에 철기가 보급되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였다. 만

주 쑹화강 일대에는 예맥족이 세운 부여가 성장하여 연맹 국가로 발전하였

다. 부여의 왕은 중앙을 통치하였으며, 큰 종족적 기반을 가진 대가들이 사

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 등의 삼한이 성장하였다. 삼한

은 수십 개의 소국이 형성한 연맹체로 농경이 발달하고 제정이 분리된 사회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정치체가 등장하였다. 3세기경에

는 일본 열도에 30여 개의 소국이 존재하였는데, 이 중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

마타이국이 가장 강성하였다. 히미코 여왕은 소국들 사이의 전쟁을 수습하고 종교

적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치러야 한다.  

 - 『한서』  지리지 - 

「8조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

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왜국이 어지러워 여러 해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 여자를 왕으로 함께 

세웠는데 이름은 히미코라고 했다. 주술을 잘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다.

                                                          -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 

동해

황해

▲ 기원전 2세기 무렵의 한반도

◀ 야마타이국의 위치 야마타이국 

위치에 대해 규슈설과 기나이설, 두 

견해가 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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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치 조직의 발전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는 초기에 왕이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단계에서 점차 

행정 제도와 법률·군대·감옥 등을 갖춘 국가로 발전해 갔다. 

1   상, 주, 춘추 · 전국 시대 정치 제도의 특징을 말해 보자. 

2    고조선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체제의 정비 모습을 찾아보자.

상의 왕은 국가의 많은 일에 대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

고 제사를 지냈다. 갑골문에 따르면 거의 일 년 내내 제사를 

드렸으며, 그때마다 엄청난 희생물이 신에게 바쳐졌다. 

제사 의식은 중요한 통치 행위였다. 상의 왕은 제사 때 사용

할 각종 희생물의 공급과 청동기 제작을 위해 대

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동원해야 했다. 

◀ 갑골문(중국 허난성 출토) 거북의 배 껍질

이나 짐승의 어깨 뼈로 점을 친 후, 점을 친 내

용과 결과를 기록해 놓은 글자를 말한다. 

상 주

춘추 · 전국 시대

주 대에는 봉건제, 관료제 등 상과는 다른 정치 제도가 발전

하였다. 주 대 청동기에는 그 소유자가 세운 공적과 함께 왕으로

부터 분봉되거나 관직을 받은 사실, 이를 자

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 청동기를 만든

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담긴 청동기 역

시 제사에 쓰이는 도구였다. 또 이 청

동기를 사용하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제사를 지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정 정치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었음

을 알 수 있다.

▲ 의후측궤(중국 장쑤성 

출토) 주 왕이 의후(宜侯)

를 책봉하면서 토지와 백

성, 각종 청동기 등을 주었

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춘추 ·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는 신정적 성격에서 벗어

나 점차 제도적 통치 체제를 확립해 갔다. 게다가 제자백

가의 출현은 합리주의, 인간 중심의 사상이 두드러졌음을 보

여 준다. 

특히 전국 시대에는 기존 질서를 대신하여 군

주를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 행정 제도가 갖춰

졌고, 군주들은 효율적 관료제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 진율 죽간(중국 후베이성 출토) 진이 백성을 호적

에 등록하여 토지 분배를 바탕으로 조세 · 요역 · 병역 

등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한 

고조선의 단군왕검도 제정일치 사회의 신정적 지배자였다.

그러나 고조선도 점차 왕위를 세습하고 상, 대부, 장군 등

의 관직을 설치하며 체제를 갖추어 갔다.

만주와 한반

한반도

행
정
 제
도
에

따
른
 통
치

신정 정
치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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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왕조와 흉노  

기원전 3세기 후반 진시황제는 장군 몽염에게 대군을 주어 흉노를 공격하게 하

였다. 진은 흉노를 북방 초원 지대로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을 차지하였다. 그 후 

흉노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쌓은 장성을 연결하여 만리

장성을 건설하였다. 

유방이 중원을 통일한 직후 흉노의 묵특 선우는 만리장성을 넘어 한을 공격하였

다. 한과 흉노의 대군이 평성에서 부딪쳤는데, 한 고조는 흉노에 포위되었다가 가

까스로 포위망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한 고조는 흉노에 비단 등의 공물을 바치고 

황실의 여자를 선우에게 시집보내는 등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한동안 흉노

는 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 서역과 한 사이의 

중계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 무제가 즉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달라

졌다. 한 무제는 기원전 133년경부터 흉노에 대한 전

면전을 시작하였다. 한은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기마

병을 육성하였고, 위청과 곽거병 등 유능한 장수의 활

약으로 흉노에 승리를 거두었다. 흉노는 고비 사막을 

넘어 후퇴하였다. 

국가 간의 교류와 전쟁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 마답흉노 석상(중국 셴양) 무

릉 박물관 곽거병 묘 앞에 세워진 

석상으로, 말이 흉노인을 발로 밟

고 있다. 

동해

황해

▲ 한의 최대 영역과 장건의 서역 행로 

흥미진진 동아시아   장건은 왜 서역에 파견되었을까?

한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흉노가 서쪽으로 쫓아낸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장건은 흉노

의 포로로 잡혀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왔

다. 그는 100여 명을 거느리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흉노인 아내와 

길 안내자 감보만이 그를 동행하였다. 

한과 대월지의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건은 이 시기 서역

의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때 무제는 그동안 흉노에 공물로 보

내거나 약탈당한 비단이 서역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

고, 이후 비단 수출과 서역의 말 확보를 위한 전쟁과 서역 진출을 본

격화하였다. 

▲ 장건의 출사도(중국 둔황 벽화) 장건이 서역으로 파견되기 전에 

한 무제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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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 한반도 · 일본 열도의 국가와 중원 왕조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경 산둥반도에 있던 제나라와 교역하였다.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하였으

나, 결국 연의 공격을 받아 서쪽의 영토를 빼앗겼다. 위만의 손자 우

거왕은 한반도 남부 세력과 한의 교역을 막아 중계 무역의 이익을 독

점하려 하였다. 이에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한 무제는 수군과 육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맞섰으나 

지배 세력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 

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부여는 중원의 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부여는 한으로부터 

옥갑과 청동 거울 등을 수입하고, 말·옥·구슬·담비 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부여의 

유적에서 북방 계통의 동물무늬 장신구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통해 부여가 북방

의 여러 민족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한 지역의 소국들은 낙랑을 비롯한 한 군현과 교역하면서 중원의 문물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였다. 삼한 중 진한과 변한에서는 덩이쇠를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

였으며 이를 낙랑, 대방 등과 일본 열도에 수출하였다. 

1세기경 일본 열도의 소국 중 하나는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하여 ‘한위노국왕’이

라는 금 도장을 받았다.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는 후한이 멸망한 후 위에 조공

하였고, 위는 히미코에게 ‘친위왜왕’이라는 칭호와 거울 등을 하사하였다.

동해

황해

133

108

       4

139

57

111

       9

▲ 한의 대외 정책 한은 흉노를 몰아내고, 남비엣과 고조

선을 멸망시켜 영토를 확장하였다.

탐구 활동   한반도 및 일본 열도 국가의 대외 교류 

1. 자료 1  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의 교류를 말해 보자. 

2. 자료 2  에서 왜가 후한에 공물을 바치거나 황제를 알현하고자 한 까닭을 말해 보자. 

한(변한)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

에서 모두 와서 가져갔다. 사고팔 때 모두 철

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

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것을 낙랑과 대방

의 두 군에 공급하였다.      

- 『삼국지』  위지동이전 -

자료 1

광무제 중원 2년(57)에 왜의 노국이 공물을 바치고 조공하였는데, 사신은 

대부를 자칭하였다. 노국은 왜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이

다. 광무제는 노국 사자에게 도장을 하사하였다. 안제 영

초 원년(107)에 왜의 국왕 수승 등이 생구(노예나 전쟁 

포로) 160인을 바치고 황제에게 알현하기를 원하였다.   

- 『후한서』  동이열전 -

자료 2

한위노국왕 도장(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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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의 국가 형성을 나타낸 마인드맵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

㉡

㉢

3공 9경

군국제

㉣ ㉤ 사출도 ㉥

•선우  •8조법  •봉건제  •갑골문 

•히미코 여왕 •제자백가 •마한, 진한, 변한

│보기│

㉦

창의 

활동 

2     한 무제와의 가상 인터뷰 내용을 완성해 보자.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기자: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제: 

         

기자:  흉노와의 전쟁 이후 고조선을 공격하였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제: 

         

기자:  오랜 전쟁으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

한 정책을 시행하셨습니까?

무제: 

         

         

▲ 한 무제(기원전 156 ~ 기원전 87)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33



흐름 잡는 

단원 평가  

2333고조선 성립(『삼국유사』) 

1600상 왕조 성립

3세기경야마타이국 성장

202한 건국

770
주의 동천(뤄양), 

❶   시작

221
❷  의 

전국 시대 통일 

139
한, 서역에

❹   파견

108
한 무제의 공격으로

❺   멸망

194
고조선,  

 ❸  의 집권

2000
황허강 유역, 

청동기 문화 시작

2000~

1500

만주와 한반도, 

청동기 문화 시작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단원 마무리   I

기원전 

기원후 

1   <보기>에 제시된 신석기 문화를 아래 지도에 표시해 보자. 

ㄱ. 룽산 문화    ㄴ. 조몬 문화    ㄷ. 훙산 문화    ㄹ. 양사오 문화    ㅁ. 허무두 문화

│보기│

3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중원 지역

유목 지역

만주 · 한반도

상 갑골문 제작, 신정 정치(제정일치)

㉣ 최고 통치자 선우, 선우 아래 제국을 분할 통치함. 

㉤ 「8조법」 제정, 왕 아래 상 · 대부 · 장군 등의 관직 마련

주 종법적 ㉠  시행,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강조

한 ㉢  (군현제와 봉건제 절충) 시행

철기 문화 본격 수용

왕검성 함락

2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유물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중원 몽골 만주 · 한반도 일본

ㄱ. ㄹ.

│보기│

ㄷ.ㄴ.

동해

『 』

지방을 ㉡ 로 통치, 3공 9경의 관료를 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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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작성하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20쪽 확인

2   청동기 문화의 발전

               24쪽 확인

3   국가의 성립

               26쪽 확인

| 정답 214쪽 |

자기 점검

역량 +
수행 평가

‘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신문이나 뉴스에

서 찾아 모둠별로 조사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해 본다. 

1  모둠 활동하기 

1.   5 ~ 6인을 한 모둠으로 한다. 

2.   동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문제점을 최근 신문 기사 또는 방송 뉴스에서 조사한다. 

3.   기사 내용을 스크랩하거나 요약 · 정리한다. 

4.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한다. 

5.   모둠별 토론에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1.   모둠별로 가장 큰 전지 1장과 사인펜, 색연필 등 필기구를 배부한다. 

2.  전지를 가로로 놓고 삼등분하여 왼편에는 당면한 문제점, 가운데에는 문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 오른편에는 토론한 내용을 모둠원이 역할을 나누어 적는다. 

3.   작성한 글을 칠판에 붙이고 모둠 대표 1 ~ 2인이 발표한다. 

2  계획서 작성 및 발표하기 

유의점

1.    동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적절한 문제를 찾아 주제로 선정한다. 

2.   문제점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이 도출되도록 한다. 

창의
융합

예시

단원 마무리   35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기원전 6세기경

□ 불교 성립 

기원전 37

□ 고구려 건국

기원전 18

□ 백제 건국

439

□ 북위의 화북 통일

676

□ 신라의 삼국 통일

698

□ 발해 건국

618

□ 당 건국

589

□ 수의 남북조 통일

1 인구 이동과 정치 · 사회 변동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3 유학과 불교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II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동아시아 지역 인구 이동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2                                         

3                                       

이 단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이동으로 지역 간 문화 교류가 증대되어 동

아시아 세계가 성립되었음을 파악한다. 특히 조공 · 책봉의 외교 형식이 동아시아 세

계에 끼친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고, 한자를 매개로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이해한다.  

단원 열기



□ 신라의 삼국 통일

□ 발해 건국

918

□ 고려 건국

916

□ 거란 건국

960

□ 송 건국

1038

□ 서하 건국

1368

□ 명 건국

1392

□ 조선 건국

1336

□ 무로마치 막부 수립

1271

□ 원 성립

1206

□ 몽골 제국 건립

1115

□ 금 건국

1185

□ 가마쿠라 막부 성립

▲ 룽먼 석굴



인구 이동과 정치 · 사회 변동
1

┃생각 열기┃  중국의 산시성 북부에 있는 통만성으로, 

북방의 흉노가 세운 도성 유적이다. 이 성은 이동 생활을 

하던 유목 민족인 흉노가 남방으로 내려와 성을 쌓은 드

문 사례이다.

Q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 민족의 남하가 동아시아 지

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인구 이동의 요인  

기원 전후 동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 중국과 만

주, 한반도 지역에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인구가 이동하였다. 특히 중국 북부 초원 

지대에서 화북평원으로,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와 중부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 열도로 향하는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 발생하였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나타난 생활 환경의 변화, 인구 증가, 정치적 혼란, 부

족 간 갈등과 전쟁 등이 인구 이동을 자극하였다. 또 교류의 활성화도 인구 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와 접하면서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동

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중국 일대의 인구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적 혼란이었다. 2세

기 중엽 이후 혼란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변경의 방어가 소홀해지자,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으로 유입되었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부족 내 정치적 갈등이 인구 이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주민의 유입은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지역에

서는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다. 또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생산력이 발달하고,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때로는 토지와 하천 등을 둘러싸고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 새로운 인구 이동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인구 이동과 국가의 성립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인구 이동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기
원
전
 18

  백
제
 건
국

22
0  
후
한
 멸
망

31
6  
진
 멸
망

23
9  
야
마
타
이
국
, 

위
에
 사
신
 파
견

기
원
전
 37

  고
구
려
 건
국

300 600 900

중국 당 송(북송)수5호 16국 시대삼국 시대 남북조 시대

일본 고분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한국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아스카 시대 야요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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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로의 이동   

기원전 1세기 무렵 만주 북부의 쑹화강 지역에 살던 부여족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자,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기원

전 37). 고구려는 남하한 부여족과 토착 세력인 맥족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였다. 주

몽 집단은 점차 세력을 강화하여 토착 세력을 누르고 나라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 고구려의 국력은 더욱 신장하였다.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그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자, 지배층 일부가 한반

도 중부로 남하하였다. 

남하한 이들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건국하였다(기원

전 18). 이후 백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며 점차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

력을 넓혀 갔다. 

한편 기원전 2세기 말 고조선이 멸망한 후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

역으로 남하하였다. 이들은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신라 건국

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

발하여 주변에 있는 소국을 병합하면서 진한의 주도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4세기에 고구려가 한 4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멸망시키자, 낙랑군의 유

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백제의 발전에 이바지하 

였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오자 태자로 삼으니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오간, 마려 등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니 백성 가운데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다.  - 『삼국사기』 - 

▼ 풍납동 토성(한국 서울) 온조가 세운 하남 위

례성으로 추정된다.

동해

황해

▲ 기원 전후 한반도로의 인구 이동

비류 · 온조 집단의 이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해 보자.

Q

1. 인구 이동과 정치 · 사회 변동   39



북방 민족과 한족의 이동       

북방 민족의 활동 영역은 후한 중엽까지만 해도 초원 지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진시황제 때 건설된 만리장성은 북방의 유목민 거주지와 남방의 농경민 거주지를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였다. 기원전 3세기 흉노가 초원 지대에 대제국을 건설하

였을 때에도 그 영역은 만리장성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세기 들어 후한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후

한의 지배자들은 북방 민족을 끌어들여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변경

의 방어가 느슨해지자 흉노, 선비 등 북방 민족이 북중국 일대로 들어와 화북 지방

을 장악하였다.

북방 민족이 남하하자, 이들의 지배를 피하여 화북 지방의 한족이 대거 강남 지

방으로 이동하면서 남중국 일대의 개발이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창장강 하류 

지역은 저습지가 많아 농경과 정착 생활에 불리하였다. 그런데 이주민의 유입으로 

노동력이 늘어나고 선진 토목 기술이 도입되면서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력이 서서

히 증대되었다. 

동해

황해

창
장
강

5

16

▲ 5호의 국가 건설과 한족의 이동

동아시아사 백과   

창장강의 하류 지역, 즉 강남 지방은 무덥고 늪지대가 많아 2세기 무렵까지만 해도 인구 밀

도가 낮았다. 물이 풍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유리하였으나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늪지대의 물을 빼내는 것이 문제였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은 늪지대 한가운데에 제방을 쌓고, 그 내부의 물을 바깥으로 빼는 작

업을 하여 늪지대를 농경지로 만들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엄청난 노동력과 자금이 필요하

였다. 위 · 진 · 남북조 시대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송 대에 이르러서

야 완료되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강남 지방의 농경지 개발 방식

▲ 강남 지방의 경작지 새로 개간된 토

지가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도에 나타난 인구 이동이 끼친 영

향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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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로의 이동       

한반도의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이면서 주민 일부가 일본 열도

로 건너갔다. 중국 남북조 시기에는 창장강 유역에 살던 한족 가운

데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렇게 일본 열도로 건

너간 사람들을 ‘도왜인’이라 부른다. 도왜인은 새로운 토기 제조법

이나 옷감 짜는 법 등 각종 선진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나아

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유학·불교 등을 전함으로써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왜와 활발하게 인적·

물적 교류 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와 가야 출신이 많았다. 고구려

와 신라의 세력 확대, 그리고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전쟁 등

으로 백제인과 가야인의 일본 열도 이주가 증가하였다.

4세기 이후 일본에서는 세토내해를 중심으로 규슈와 기나이 지

방 사이에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그 후 야마토 정권이 안

정되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감에 따라 일본 열도의 거주민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과 함께 일본 열도 

동부 지역의 개발도 진척되어 갔다.

동해

태평양

세토내
해

기나이

규슈

▲ 기원 전후  ~  6세기 

일본 열도의 인구 이동

▲ 고구려 왕자 약광의 사당(일본 사이타마현) 보장왕의 아

들 약광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1,799명을 이끌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일본은 고마(고려)군을 설치하여 이들을 거주하

게 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일본 열도의 초기 고대 국가는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대 국가

의 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철기의 제작 기술도 한반도를 통해 받아들

였다. 철기는 이주민을 따라 중국의 화북 지역에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전해

졌고, 이어 가야를 통해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다. 가야는 뛰

어난 제철 기술로 덩이쇠를 생산하였는데, 오늘날 일본에서 발견되는 덩이쇠

에는 가야의 영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에서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고구려

의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수차와 종이 만드는 법, 그리

고 유학과 불교 지식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에키 토

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제는 일본 야마토 정권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백제인 아직기와 

왕인은 일본에 유학과 한문을 전하였다. 아스카 문화는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

자가 이룩한 불교 예술이 중심을 이루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한반도 선진 문화의 일본 열도 전파 

▲ 가야 덩이쇠(한국 경

북 출토)

▲ 왕인의 묘(일본 히라카타시)

▲ 일본 덩이쇠(일본 나

라현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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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을 장악한 북방 민족    

3세기 초에 후한이 멸망하고 이어 위·촉·오로 나뉘어 경쟁하는 삼국 시대로 접

어들었다. 삼국의 분열은 진(서진)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 무렵 화북으로 유입된 북

방 민족은 점차 세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3세기 말 진이 내분으로 급속히 쇠퇴하자 

북방 민족은 화북 지방에 여러 국가를 세웠다( 5호 16국 시대). 이러한 혼란은 선비

족의 탁발부가 세운 북위가 화북 일대를 통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439). 

화북 지방을 장악한 북방 민족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한족의 통치 체제를 수

용하였다. 특히 화북 일대를 통일한 북위는 효문제 때 적극적인 중국화(한화) 정책

을 시행하였다. 효문제는 수도를 남쪽의 뤄양으로 옮기고 한족의 언어와 풍습을 적

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으로 바꾸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였다. 이로 

인해 화북의 한족 사이에도 북방 민족의 습속이 전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북 일대에서 유목 문화와 한족 문화가 점차 융합되었다.

한편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을 장악하자, 한족은 창장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동

진을 세웠다. 동진은 이후 송·제·양·진으로 이어지며, 북위 및 그 뒤를 이은 중원 

왕조와 대립하였다. 이렇게 중국이 남북으로 나뉜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국가의 통합과 발전 

동아시아 각 지역 통일 국가의 등장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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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진 · 남북조 시대 중국은 후한이 멸망한 이후 수

가 통일하기까지 무려 360년 이상 분열과 혼란을 거

듭하였다.

 Ⅰ단원 26 ~27

쪽에서 중원 지역의 국가 발전 과정

을 확인해 보자.

 5호 16국 시대

흉노 · 선비 · 저 · 강 · 갈의 5개 북방 

민족을 중심으로 화북에 16개 국가

가 세워진 시기이다.

이제 북방의 언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 사용토록 한다. 서른 살 이

상인 사람은 습관이 굳어져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지만, 조정에 있는 서

른 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

을 박탈할 것이다.  - 『위서』 - 

효문제가 중원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 까닭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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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간의 항쟁 

북방 민족이 세운 북조와 한족의 남조가 대립하고 있던 시기, 한반

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였다. 삼국은 서로 치열하게 전

쟁을 벌이는 한편, 주변 나라와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벌였다.

삼국 중 고구려가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5세기 광개토 대왕

과 장수왕 때 고구려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서쪽으로 요동을 차지

하고 남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중

국의 남조 및 북조와 다각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백제는 4세기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 정

복 전쟁을 펼쳤다. 하지만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

을 잃고 수도를 웅진(공주)으로 옮겼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 및 왜와 활

발하게 교류하였다. 왜에 불교와 한자를 전하였으며, 기술자들이 왜로 

건너가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특히 

진흥왕은 대대적인 대외 팽창을 통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어 함경

도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남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낙동강 유

역을 모두 장악하였다. 이후 한강 유역을 발판으로 황해를 거쳐 중국

과 직접 교류하였다. 

야마토 정권

일본 열도에서는 4세기경 유력 호족이 연합하여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 야마토 

정권은 각지의 호족을 중앙 정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씨성 제도를 시행하였

다. 동시에 한반도와 중원에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며 점차 발전하여 5세기경에는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였고, 점차 전국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일본 열도

를 통일하여 갔다.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전방후원분)을 만들어 

권력을 과시하였다. 

 씨성 제도

‘씨’를 기반으로 한 호족을 중앙에 

복속시키기 위해 정치적 · 사회적 

지위인 ‘성’을 하사하는 제도이다.

동해

황해

4

동해

황해

5

동해

황해

6

▲ 삼국 간의 항쟁

◀ 다이센 고분(일본 사카이시) 길이 486m, 

폭 350m의 규모를 자랑한다. 앞은 네모지고 

뒤는 원형을 띤, 고대 일본의 전형적인 전방후

원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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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통일 정권의 등장  

6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동아시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몇 세기 동안 계속

된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새로운 국가 건설, 각국 사이의 전쟁 등이 마무리되면서 

각 지역에 통일 정권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수는 남북조를 통일한 이후 주변 지역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먼저 북방

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중원을 압박하던  돌궐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다. 이어 고

구려를 복속시키고자 세 차례에 걸쳐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수는 고구려 원정

의 실패가 주요 원인이 되어 멸망하였다. 

수의 뒤를 이어 들어선 당 또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고자 하였다. 당은 돌

궐을 제압하고 서역을 정벌한 다음 고구려를 침공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때 삼국 

사이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신라가 당과의 동맹을 추진하였다. 신라와 당에 맞서 

고구려와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맞서 싸웠으나 패하고 결국 멸망하였다. 백제 멸

망 후 백제의 옛 땅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

견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당과 신라군에 패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은 

각지로 흩어졌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당은 신라

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대립은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신라는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 세

력을 축출하고 통일을 완성하였다(676). 이후 신라는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

로 지배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또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로 발전하여 당 중

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8세기 중반, 중원에 고구려인의 후예 가운데 당을 대표하는 대장군

이 출현하였다. 바로 고선지이다. 

그는 당 현종 시기 서역 진출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747년 티베트 일대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토번을 평정하

고, 이어 파미르고원을 넘어 북인도 일대까지 정벌하였다. 

751년에는 7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 제국의 군대와 탈라스 전투

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당의 기술자가 종이 제

조 기술을 아라비아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도문화사건인물

히말라야산맥

고비 사막아랄해

동해

발하슈호

747

751

중앙아시아를 호령한 고구려의 후예 고선지(？∼755)

▲ 고선지의 원정로 

 돌궐

고대 튀르크족의 명칭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

제국을 건설하였다.

▲ 백암성의 성벽(중국 랴오닝성) 고구려의 

요동 방어 거점. 길이 2 km, 높이 6∼8 m에 이

르는 석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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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와 야마토 정권의 발전 

고구려의 옛 영토에는 발해가 건국되었다(698).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

로 세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 및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펼쳐졌다.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은 7세기 이후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7세

기 중반  다이카 개신은 국가 체제의 확립에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천황’이라는 

칭호와 ‘왜’를 대신하여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선진 문물을 수용

하기 위해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활발하게 파견하였다. 

8세기에는 당의 수도 장안을 본떠 헤이조쿄를, 이어 헤이안쿄를 차례로 건설하

였다. 헤이조쿄와 헤이안쿄에 수도를 두었던 시기를 각각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라고 부른다. 나라 시대에 일본은 당, 한반도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점차 주변 나라와 교류를 줄여 8세기 말 견신라

사를 폐지하고 이어 9세기 말에는 견당사의 파견을 중지하였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정치적으로는 율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

하고, 문화적으로는 궁정 귀족을 중심으로 일본 고유의  국풍 문

화가 발달하였다. 

 다이카 개신(645)

당 유학생을 중심으로 단행된 개혁

으로, 백제계로 추정되는 소가씨

가 타도되고 당을 모방한 중앙 집

권 체제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국풍 문화

중국 문화를 추종하는 이른바 ‘당

풍’과 달리 일본 고유 색채가 강

한 문화 풍조를 가리킨다. 가나 문

학, 주거 문화, 종교 등에서 두드

러졌다.

탐구 활동   7세기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두 전투

1. 자료 1  과 자료 2  의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말해 보자.

2. 자료 2  의 전쟁 이후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설명해 보자.

고구려와 수의 살수 전투(612)

수의 9군이 패한 다음 하루 낮과 밤 동안 450리를 걸어 압

록강으로 돌아갔다. 처음 9군이 랴오허강을 건널 때는 30만  5

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온 것은 다만 2천7백 명이었

다. 황제는 크게 노하여 우문술 등을 관헌에 넘겨 처벌토록 하

였다. 동도 뤄양에 도착한 후에는 우문술 등을 평민으로 강등

시켰다.  

- 『수서』 -

자료 1

백강 전투(663)

백제(부흥군)는 적이 계획한 바를 알고 여러 장수에게 “지

금 일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장수 여원군신이 용사 1만여 명

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여러 장군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 당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이끌고 백강

에 진을 쳤다.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

과 싸웠지만 불리하여 후퇴하였다. 당군은 좌우에서 수군을 

출동시켜 협공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군이 패하였다.

- 『일본서기』 -

자료 2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 『겐지 이야기』(일본 고토미술관) 가나 문자로 쓰인 장편 소

설로, 헤이안 시대의 국풍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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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황해

태평양

동중국해

황허
강

창
장
강

 왜?

일본은 당의 선진 문물 및 불교 경

전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당에 견당

사를 파견하였다. 『구당서』에는 일본

의 사절이 중국 황제가 하사한 수많

은 보물을 모두 내다 팔아 돈으로 바

꾸고 대신 많은 서적을 사서 귀국하

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 한반도 정세와 같은 동아

시아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

었다.

 언제?

630년부터 894년까지 약 250여 

년 동안 견당사는 총 19차례(혹은 

20차례)가 파견되었다. 그중 두세 

차례는 실패하였고, 한 번은 이전

에 파견된 견당사를 귀국시키기 위

한 것이었다. 이 밖에 당 사절들의 

귀국을 호송하기 위한 파견도 세 차

례나 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일본이 정식으로 

당에 견당사를 보낸 횟수는 13번

이었다.

 누가?

견당선에는 사신 외에 유학생, 

유학승도 함께 승선하여 보통 400명

에서 500명이 네 척의 배를 타고 바

다를 건넜다. 

견당사는 처음엔 한반도를 따

라 북상하는 길을 택하였지만, 8세

기 신라와의 관계가 나빠진 후 남

으로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이용하였다.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견당사란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에 당에 파견한 사절을 가리킨다. 일본 측 사료에는 견당사

가 당과 대등한 사신 외교로 되어 있지만, 중국 측 사료에는 조공 사절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견당사를 통해 

고대 일본과 당 사이의 교류 실태를 파악해 보자.

일본의 견당사 파견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1   일본의 견당사가 파견된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알아보자.

2   견당사 파견이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추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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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의 지역별 인구 이동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2)  위 표의 (가) ~  (라)에 해당하는 인구 이동을 아래 지도의 범례에 표시해 보자.

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2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부여족 내부의 분열 

→ 주몽 집단의 남하

 ㉠   건국

(나)

후한의 정치적 혼란  

→ 북방 민족이 남하

하여 여러 국가 건설

㉡   시대 전

개 

(다)

북방 민족의 화북 지

방 장악 → 한족이 창

장강 이남으로 남하

㉢   개발 본

격화

(라)

한반도 여러 나라의 

각축 → 일본 열도로 

이주

㉣   정권의 

발전

동해

황해

동아시아사 신문 

북위의 효문제, 한화 정책을 추진하다 

3세기 말 진이 내분으로 급속히 쇠퇴

하자, 북방 민족은 화북 지방에 여러 국가

를 세웠다. 이러한 혼란은 선비족의 탁발

부가 세운 북위가 화북 일대를 통일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화북 지방을 장악한 북

방 민족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한족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였다. 특히 화북 일대

를 통일한 북위는 효문제 때 적극적인 중

국화(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효문제는 

. 

◯◯◯년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써 보자. 

     

     

     

(2)  효문제의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

지 써 보자.

     

     

     

역

사 
사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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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의 다원화
2

┃생각 열기┃  남송을 공격하기 위해 창장강을 건너는 몽골 군대의 모습

이다. 10세기 이후 북방 민족은 속속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

아의 국제 관계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

Q  10세기 이후 북방 민족이 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는 어떻

게 변화하였을까?

조공 · 책봉의 외교 질서 

무제 이후 한이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대외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형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조공은 주변국이 중원 왕조에 예물을 바치며 형식

적인 존중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책봉은 중원 왕조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그 지배권을 선언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조공·책봉 관계는 직접적인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과 관련이 없

는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하였다. 한은 책봉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반

면, 주변국은 조공을 통해 한과 교류하며 문화적·경제적 실리를 취하였다. 

역대 중원 왕조는 군사적인 정복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원정을 감

행하였다. 반면 조공·책봉 관계는 상대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각국의 대내외적인 필요에 따라 

조공이나 책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흉노나 서역의 국가들은 책봉 

없이 교역이 필요할 때에만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한은 이를 조공

이라 편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조공·책봉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루

어진 의례적인 관계일 뿐이었다.   

조공·책봉 관계는 중원 왕조와 주변국 사이의 역학 관계에 따라 많은 굴절을 겪

었다. 중원의 통일 왕조가 붕괴하거나, 혹은 초원 지대에 국가가 세워질 때는 북방 

민족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조공 · 책봉 관계의 형성

조공 · 책봉의 외교 형식이 지닌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42

1  
남
조
의
 송
, 왜

왕
을

46
2  
고
구
려
, 북

위
와
 국
교
 

71
3  
당
, 대

조
영
을
 

발
해
 왕
에
 책
봉

61
2  
수
, 고

구
려
 침
공

(1차
 침
입
)

▲ 「보련도」(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7세기 중엽 

토번의 사자가 당 태종을 알현하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재
개

책
봉

900 1200 1500600

중국 수 당 5대 10국 송(북송) 남송 원 명

일본 아스카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한국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나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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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 시대의 다원적 외교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한 후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중원의 통일 왕조가 붕괴하자 강대국 중심의 외교 

관계 대신, 상호 우호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다원적

인 외교가 국제 질서의 주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고구려는 5호 16국 시대 화북의 여러 나라와 조공·책봉 관계

를 맺었다. 특히 소수림왕 때에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

였다. 장수왕 때에는 북조의 북위와 남조의 송에 모두 조공하

였다. 

백제는 주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며 불교와 유

학, 건축 기술 등을 수용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야마토 정권의 왜는 5세기에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으며, 백제 

및 신라와도 사절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외교 관계는 6세기 중엽 초원 지대에 돌궐이 성장하면서 변화하였다. 북

조는 돌궐과 친선을 맺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였다. 북주와 북제로 분열

된 다음 두 나라는 돌궐의 공주를 황후로 맞으려고 경쟁하였다. 북조의 뒤를 이은 

수와 당도 초기에는 돌궐에 신하를 자처하며 조공 사절을 파견하였다.

 전진

5호 16국의 하나로 티베트계의 저

족이 세운 나라이다. 부견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일시 화북 지방

을 통일하였다.

탐구 활동   남북조 시대의 외교

1. 자료 1  에서 고구려가 북위와 남제 두 나라에 조공한 까닭을 말해 보자.

2. 자료 2  를 통해 북주 · 북제와 돌궐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고구려의 외교

481년,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남제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세력이 강하여 통제를 받지는 않았다.

북위는 사신의 숙소를 만들 때 남제를 제일 크게, 이어 고

구려를 그다음으로 하였다. 489년, 남제의 사신이 북위에 갔을 

때 고구려 사신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남제 사신이 “고구려는 

우리의 신하로 따르고 있는데 어찌 우리와 나란히 설 수 있는

가?”라고 항의하였다. 

- 『남제서』 -

자료 1

돌궐을 향한 북주와 북제의 접근

북주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

제도 돌궐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 역시 돌궐에 많은 재물

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남

쪽에 있는 두 아이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

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 『주서』 -

자료 2

462
 

439~
462

 
동해

555

▲ 고구려의 대외 교류(5세기)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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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당 제국과 한반도, 일본

6세기 말 수가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한 후 동아시아 외교 질서에는 커다란 변화

가 나타났다. 초기에 수는 돌궐에 수세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윽고 돌궐을 복속시

켰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였다. 고구려가 이에 저항하자 수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였지만 

실패하고, 결국 멸망하였다.

당도 자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주변국에 요구하고, 주변국이 

저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이 돌궐을 대

대적으로 공격하여 일시 복속시켰던 것이라든가, 고구려를 침공하였

던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한반도의 신라와 발해 등은 정권을 안정시키고 당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였다. 당의 지원을 

통해 국내 통합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각국은 수·당의 침략이나 간섭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위 사료에서 보듯 이 시기의 조공·책봉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수가 건국된 직후 견수사를 파견하고, 당이 세워진 뒤에는 활발하게 견당

사를 파견하였다. 신라와 발해에도 사

신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8세기 말 헤이

안 시대에 접어든 이후 점차 다른 나라

와의 외교적 교류를 단절하였다.

고구려의 영양왕은 수의 사신을 빈 객사에 앉혀 놓고 삼엄한 경계를 펴며 눈과 귀를 막

아 영영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였다.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 수가 아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 우리 수의 관료를 통제하며 그들이 살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 『수서』 - 

동해
아랄해

◀ 당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동아시아뿐 아니라 북방 

민족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당과 조공 · 책봉 관계

를 맺었다.

▲ 「예빈도」(중국 시안 장회 태자 묘 벽화) 당의 관리가 

당을 찾은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당의 

관리

동로마 제국 

사신 
신라 혹은 

고구려 사신

중국 동북 

지역에서 

온 사신

고구려가 수의 사신을 통제한 까닭

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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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북방 민족

북방 민족은 당 중심의 외교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궐과 위구르, 토번 등

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의 책봉을 거부하였다. 돌궐은 6세기 중엽 국가

를 건설한 이후 국력을 떨쳐 한때 당이 신하를 자처하였다. 이후 돌궐은 당에 멸망

하였으나, 7세기 말 당의 간섭을 물리치고 국가를 부흥하였다. 

위구르와 토번은 당에 복속되지 않은 채 경제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을 원하였

다. 이들은 당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하기도 하였다. 8세기 이후 국력

이 쇠퇴한 당은 이들의 군사적 공격을 막기 위해 화번 공주를 파견하였다.

자국 중심의 천하관 대두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국가는 주변과 교류하며 자국 중심의 질서를 적용하려 하

였다. 고구려는 4세기 말 이후 천손 국가라 여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지니고 신라

와 백제를 복속국처럼 여겼다. 신라는 형식상 당에 조공하면서도 당을 한반도 바깥

으로 몰아냈다. 또한 발해에 대해서도 자국을 상위에 놓는 외교 질서를 주장하였다. 

발해는 건국 초 당과 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한때 당을 공격하는 등 당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였다. 또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연대하

고 일본과 교류하였다. 이후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으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

는 등 주체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일본은 중원 왕조 중심의 조공 질서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대국을 자처하며 신라와 발해보다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여 갈등을 빚

었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로 8세기 말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 퀼 테긴 비(몽골 호쇼 차이담)

8세기 초에 세워진 비석으로, 당에 

대한 경계심과 자주 의식이 돌궐 문

자로 잘 표현되어 있다. 돌궐 문자

(고대 튀르크어)는 동아시아의 유

목 민족 사이에서 처음으로 사용

된 문자이다. 또한 한자를 제외하

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동아시아 각국의 천하관

태왕의 은혜와 혜택은 하늘에 

두루 미쳤으며 위엄과 무공은 

온 세상에 떨쳤도다. …… 백제

와 신라는 과거 우리의 속민이

었기에 조공을 해 왔다. 

 -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 -

짐은 제왕으로서 하늘

의 도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한다.

-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 비문 -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

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 

라고 하였다. 수 양제가 불쾌히 여겨   

“앞으로는 오랑캐의 글 가운데 무례

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수서』 -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중원 왕조와 조공 ·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천하관에 근거하여 때로는 주변국에 조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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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번 공주의 사전적 의미를 조사해 보자.

2    자료 2  와 자료 3  에 나타난 화번 공주의 정치적 의미를 말해 보자. 

화번 공주는 중국의 한이나 당과 같은 중원 왕조가 북방 민족 등 이민족 군주에게 출가시킨 공주(황족 여

인)를 일컫는다. 중원 왕조는 왜 주변국에 화번 공주를 보냈을까? 또 화번 공주는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

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주제  탐구  
  
3
국
 3

색
 한

·중 ·일

화번 공주(和蕃公主)

한나라 때 흉노의 선우에게 ▶ 

시집가는 왕소군

당 태종 ▶ 

(수 문제) 개황 17년(597) 돌궐의 돌리 가한이 사

신을 보내 공주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황제는 사

신을 태상시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육례를 가

르친 다음, 종실의 딸인 안의 공주를 돌리 가한에

게 시집보냈다.   

- 『수서』 -

자료 1

북방의 만이는 예로부터 대대로 중원에 침범하여 난폭한 짓을 해 왔다. 지금  
*철륵의 설연타는 완강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저들에게 화친을 바라게 하여 혼인의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 …… 북방 민족의 

습속은 여인의 권세가 강하여 무슨 일이든 여인의 주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

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내 딸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게 외손자가 된다. 

외손자라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 주

변이 30년간 무사할 것이다.      - 『정관정요』 -

*  철륵: 튀르크계 부족 

자료 2

(토번의) 농찬은 돌궐, 토욕혼이 모두 (당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폐물을 갖추어 

구혼하였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 (농찬이) 

군대 20만을 동원하여 송주를 침범하고,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친 다음 다시 공주를 맞이하고 싶다고 이르

게 하였다. …… (태종은) 종실의 딸인 문성 공주를 보

내기로 하였다.    - 『신당서』 -

문성 공주

안의 공주

자료 3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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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또다시 새로운 국제 질서

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던 중

원의 당이 쇠퇴하고 주변 민족이 발흥하기 시작하였

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가 다각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다원적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원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의 분열이 한

동안 계속되었다. 혼란을 피해 화북의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을 따라 선진 문화가 전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물의 유입은 북방 민족의 성

장을 촉진하였다.

10세기 초 거란족이 랴오허강 상류에서 국가를 수립하고 세력을 넓혀 갔다. 11세

기 초에는 탕구트족이 서하를 수립하였고, 12세기 초에는 만주의 여진족이 금을 세

웠다. 이러한 북방 민족의 국가는 10세기 중반 중원을 통일한 송과 각축을 벌이며 

다각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어 후삼국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12세기 말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무사 정권이 들어섰다.   

거란족의 국가 형성

중원이 5대 10국의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는 돌

궐과 위구르가 쇠퇴하고 랴오허강 상류 일대에 거주하던 거란족이 발흥하

였다. 916년 야율아보기는 부족을 통일하고 거란을 건국하였다. 이후 거

란은 동쪽으로 발해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는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

를 차지하였다. 11세기 초에는 송을 공격하여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

을 받는 조건으로 맹약(전연의 맹)을 체결하였다.

거란은 국호를 ‘요’로 바꾸고 유목민에게는 고유의 관습을, 농경민에게

는 중국적인 지배 방식을 적용하는 이원적 지배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라고 부른다. 또한 거란 문자를 제정하여 고유의 전

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불교를 숭상하였다.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북방 민족의 성장으로 재편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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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란의 이원적 지배 체제 유목민과 농경민에

게 행정적으로는 다른 통치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군사적으로는 북추밀원이 일원적으로 통제하였다.  

 5대 10국

10세기 당과 송 사이에 있었던 분

열 시기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5개의 왕조가 연이어 세워지고, 동

시에 여러 지역에 10개의 나라가 

할거하였다.

 연운 16주

오늘날의 베이징과 다퉁 지역을 포

함한 16개의 주. 만리장성 이남에 

위치하지만 10세기 중엽 이후 거

란이 차지하였다.

동해

황해

▲ 10 ~ 12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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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구트족과 여진족의 발흥

11세기 초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서하를 세웠다. 서하는 비단길의 동부를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중계하며 발전하였다. 과거제 등 중국식 제도로 체제를 정비

하는 한편, 독자적인 문자를 제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려 하였다. 송은 서하

를 제압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맹약을 맺어 독립을 인정

하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였다(1044). 

12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는 여진족이 발흥하여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고 금을 세

웠다(1115).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이어 송의 수도 카이펑까지 함락

하였다. 송은 화북 지방을 금에 빼앗기고 강남만을 지배하게 되었다. 금은 송(남송)

을 굴복시켜 맹약을 체결하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받았다. 또한 금은 송에 신하를 

칭하도록 하였으며, 고려와 서하도 압박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금은 요의 이원적 지배 체제를 계승하여 유목민은  맹안·모극제를 적용하고, 한

족 등의 농경민은 중국식 제도로 다스렸다. 금은 독자적 문자를 제정하고 여진족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점차 중원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송의 대외 관계와 교역 

송을 세운 조광윤(태조)은 5대 10국의 분열을 통일하였다. 그는 무인과 절도사

의 권한을 축소하고 문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과거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황제권이 강화되고 문신 관료제가 확립되었다. 그

러나 문치주의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송은 거란(요), 서하, 금 등에 군사적

인 열세를 보였다. 

11세기 중엽 왕안석이 등장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쟁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후 송

은 금의 침공을 받아 강남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송을 중심으로 한 

해상 교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조선술의 발달과 나침반

의 이용 등으로 원거리 항해의 안정성도 높아졌다. 송

은 명주,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주요 항구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송의 무역 상대

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까지 확대

되었다. 

동해

황해

▲ 10세기 후반∼11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 서하의 왕릉(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

 맹안 · 모극제

여진족 고유의 사회 · 군사 조직으

로 300가구가 1모극, 10모극이 1

맹안이다. 1모극에서 병사 100명

을, 1맹안에서 병사 1,000명을 징

발하였다.

 전시

과거의 마지막 단계로 황제가 주관

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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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대외 관계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적대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거란은 고려

를 침공하였다.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송과 관계를 끊겠다

고 약속하는 대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고려는 이후에도 계속된 거란의 침

공을 막아 냈으나, 실리 확보를 위해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고 조공하였다. 

12세기 초 여진족이 성장하자 고려는 윤관을 파견하여 정벌에 나섰다. 윤

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나가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았으나 1년

여 만에 돌려주었다. 이후 여진은 금을 세우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고려

에 조공을 요구하였고, 고려 조정은 결국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한편 고

려는 거란, 금에 조공하면서도 송과 계속 교류하며 송의 문물을 수용하였다.

일본의 대외 관계

일본은 10세기 이후 주변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축소해 나갔다. 그러나 송

과 활발히 무역하며 많은 양의 동전을 들여오는 등 주변국과 교역을 지속하였다. 

송의 동전은 일본 열도에서 점차 보편적 통화로 사용되었다. 일본은 불교 승려를 

통해 송과 교류하였고, 쓰시마를 통해 고려와 교류하였다.

12세기 말에 헤이안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요리토모 사후 호조씨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가마쿠라 막부도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민간 교류까지 억제하지

는 않았다. 이에 따라 송과 활발하게 해상 교역을 하였으며, 많은 수의 승려가 송에 

건너가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다. 

▲ 「척경입비도」(한국 고려대박물관) 윤관

이 여진을 정벌하고 비석을 세우는 그림으로, 

조선 숙종 대에 그려졌다.

탐구 활동   11 ~12세기 동아시아의 맹약

1. 자료 1  과 자료 2  의 외교 관계가 체결된 배경을 각각 말해 보자.

2. 수 · 당 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송 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송과 거란 사이 ‘전연의 맹’

거란과 강화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 거란에 매

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

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

자료 1

금과 남송 사이 ‘소흥 화의’

황제는 강왕을 황제로 책봉하고 국호를 송이라 하여 대대로 

신하로 복종토록 하였다. 송은 매년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

을 바치기로 하였다.  - 『금사』 -

자료 2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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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 

13세기 초 몽골 초원에 테무친이 등장하여 몽골계 부족을 통합하고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다(1206). 그는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된 다음, 친위대를 조직

하고  천호제를 재편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초원 지역 유목민의 역량을 결집한 몽골의 군사력은 사방으로 뻗어 나갔다. 먼

저 서하와 금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을 정벌하여 비

단길을 장악하였다. 칭기즈 칸 사후 몽골 제국은 동으로는 금을 멸망시키고, 서로

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동유럽까지 정복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

국으로 발전하였다. 

쿠빌라이 칸 시기에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오늘날의 베이징)로 옮기고 국

호를 원으로 바꾸었다(1271). 쿠빌라이 칸은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수용하였다. 

또 남송을 멸망시키고 일본과 베트남, 자와 등지에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원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각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정치를 감독하였다. 

또한 주민을 몽골인, 주로 이슬람교를 믿던 서역계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분류하

여 다스렸다. 몽골인은 정치와 군사를 맡고, 색목인은 재정을 담당하며 지배층으로 

군림하였다. 반면에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이었다. 특히 남중국인은 남인이라 불

리며 다른 계층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을 져야 했다.

몽골 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나타난 동아시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12

79
  남

송
 멸
망

12
34

  몽
골
, 금

 정
복

12
70

  고
려
, 개

경
으
로
 환
도

12
71

  몽
골
, 국

호
를
 ‘원
’으
로
 개
칭

12
74

  원
, 제

1차
 일
본
 침
공

12
06

  칭
기
즈
 칸
, 몽

골
 제
국
 건
설

 쿠릴타이

몽골 제국을 구성하는 주요 부족장

회의로, 국가의 주요 사항을 만장

일치제로 결정하였다.

 천호제

주민을 백호, 천호, 만호 단위로 편

성하는 군사와 행정을 일치시킨 

조직이다.

 호라즘

11∼13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

었던 이슬람 제국이다.

동아시아사 백과   

칭기즈 칸은 인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

하였다. 그는 부족 국가였던 몽골을 중국의 화북 지방과 중

앙아시아 · 이란 고원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발전시켰

다. 그의 출현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교통과 교류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발달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칭기즈 칸의 손자로 1260년 칸 자리에 올

랐다. 그의 집권 시기 몽골 제국은 최대 판도를 이루었으

나, 내분으로 말미암아 서방의 3 *울루스(한국)가 자립하였

다. 쿠빌라이 시기 제국의 중심은 중국 쪽으로 이동하였다. 

제도문화사건인물

칭기즈 칸과 쿠빌라이 칸

▲ 칭기즈 칸(?~ 1227) ▲ 쿠빌라이 칸(1215 ~ 1294)

* 울루스(한국): 나라, 국가의 의미. 최고의 정치 지배자는 칸이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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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의 대몽골 항쟁

몽골은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다 몽골 사신의 피살 사건을 빌미로 고려

에 침입하였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장기전을 벌였고, 내륙에서는 백

성이 치열하게 저항하였다. 최씨 무인 정권이 붕괴한 후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

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1270). 이후에도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전이 계속되었지

만, 곧 진압되었다.

베트남은 세 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쩐 왕조는 수도인 탕롱(오늘날

의 하노이)이 함락되는 등 위기를 맞았으나, 쩐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격퇴하

였다. 이후 쩐 왕조는 몽골의 압박을 피하고자 조공을 바치고 강화하였다.

몽골군은 고려를 복속시킨 다음 일본에 조공을 요구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려·몽골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

본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과 폭풍

우로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남송을 점령한 다음에도 

일본에 더 많은 수의 원정군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규

슈에 제대로 상륙하지도 못한 채 폭풍우를 만나 실패하

고 말았다.

몽골의 침입은 동아시아 각국에 민족의식을 일깨우

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에서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이 편찬되어 단군을 시조로 하는 역사관이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서는 항전 과정

에서 『 대월사기』가 편찬되었으며, 항전의 승리로 민족적 자부심이 높아졌다. 일본

에서는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다.’라는 신국 의식이 널리 퍼졌다.

동해

황해

벵골만아라비아해

홍
해

태평양

지중해

아랄해
흑해

카
스
피
해

3

3

▲ 몽골 제국의 대외 정복 전쟁

 『대월사기』

1272년 레반흐우가 저술한 편년체 

역사서로, 기원전 3세기부터 13세

기 초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 「몽고습래회사」(일본 궁내청) 규슈 북부에 상륙한 몽골군과 일본군의 전

투를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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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망의 통합과 교류

몽골 제국은 광대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수도에서 각지에 이르는 

도로망을 정비하였다. 주요 도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역참을 설치하였다. 도로와 역

참은 관료 및 군대의 왕래를 위한 것이었으나, 여행자나 상인 등 일반인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통행증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역참에서 숙소와 식

사, 말 등을 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였다.

제국이 안정되자 유라시아 대륙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초원길과 사

막길(비단길), 바닷길을 따라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가 오갔다. 이러한 동서 교류를 

통해 서아시아의 천문학·역법·수학·지도학 등이 동아시아에 전해졌으며, 중국의 

인쇄술·나침반 등이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었다. 또한 몽골 제국에서는 개방적

인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상당한 교세를 얻었다.

해상 교역도 활발하여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가 무역으로 번성하

였다. 몽골 조정은 이들 도시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나가

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13세기에는 항저우와 취안저우를 중심으로 고려,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고려 또한 몽골 제국 중심의 유라시아 교역권에 포함되었다. 고려의 무역항인 

벽란도에는 각지의 상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고려 상인도 취안저우 등지로 

나가 교역하였다. 이러한 교역에 따라 원의 교초가 고려에 유입되었으며, 고려에서

는 상당량의 은이 유출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원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맺지 않

았으나 활발하게 교역을 지속하였으며, 고려와도 교역하였다.

탐구 활동   몽골 제국 시기의 교통과 교역

1. 자료 1 을 참고하여 역참을 이용한 교통이 정비되면서 나타난 결과를 말해 보자.

2. 자료 2  를 참고하여 시박사가 설치된 목적을 말해 보자.

역참의 운영 실태

여행자에게는 중국이 가장 안전한 고장이다.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는데 관리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상주하고 

있다. 또 역참에는 식량을 비롯하여 여행자가 필요한 모든 것, 

특히 닭과 쌀이 마련되어 있다.                          

- 『이븐 바투타 여행기』 -

자료 1

시박사 제도의 시행

쿠빌라이 이래 주변 각국과 왕래하며 교역할 때 상품의 

10%를 상세로 징수하였다. 시박사의 관리가 징수를 담당하였

다. 선박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기록하고 

교역 물품을 조사하였다. 그다음 공문을 지급하여 왕래 기일

을 규정해 주었다. -  『원사』 -

자료 2

▲ 역참의 통행증

역

사 
사실 이해 

▲ 마르코 폴로(1254 ~ 1324) 원 

대 중국을 방문하여 『동방견문록』

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중국

의 역참을 비롯한 선진 문명을 유

럽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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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건국 

14세기 중엽 원이 쇠퇴하자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일어나 난징에 도읍하고 명

을 건국하였다(1368). 이어 대도를 점령하고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내쫓았다. 

명 태조(홍무제)는 한족 문화의 회복에 노력하여 몽골 풍습을 금지하고 성리학을 

중시하였다. 또한  육유를 제정하여 유교적 통치를 시행하였으며, 재상제를 폐지하

여 6부를 황제에게 직할시킴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영락제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채택하여 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 몽골을 원정

하고 남으로는 한때 대월을 점령하였다. 또한 자금성을 세워 베이징(대도)으로 천

도하였다.

조선의 건국  

명의 건국과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였다. 고려 말 

군사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혁명파 신진 사대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

(1392). 조선은 교통과 군사적 요지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

념으로 삼고 명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북방 진출을 도모하

였다. 세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과 6진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이

남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명의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명의 건국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4
13

36
  무

로
마
치
 막
부
 수
립

13
68

  명
 건
국

13
92

  조
선
 건
국

진이 처음으로 재상을 두고 얼마 있지 않아 망하였다. 한·당·송이 이 재상제를 이어받

았는데, 때로 현명한 재상도 존재했지만 사이사이 소인이 권력을 농단하고 정치를 어지럽

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왕조에서 재상을 폐지하고, 오부·육부·도찰원·대리시 등의 기

구를 두어 천하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되 서로 견제하며 감히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만사

를 모두 조정에서 총괄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바이다. - 『명 태조실록』 - 

▲ 「야연사준도」(한국 고려대박물

관) 조선 세종 때 김종서가 6진

을 개척하던 시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 자금성(중국 베이징) 명 · 청 시

대의 황제가 지내던 궁전으로, 황

제 권력의 방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육유

백성의 교화를 위한 6개 항목의 대

원칙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 윗사

람에 대한 공경, 향촌에서의 화목, 

자손의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무제가 재상제를 폐지한 까닭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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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마치 막부의 성립과 발전  

가마쿠라 막부는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나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쟁과 혼란으로 궁핍해진 무사들은 막부에 불만을 품고 천황의 명에 

따라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천황 권력에 반발한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으나(1336), 곧이어 천황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남북조의 분열기가 14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무로마치 막부는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그는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하고 명의 책봉을 받아 국교

를 수립하였다. 또한 명의 요구에 따라 왜구를 단속하였다. 

국제 질서의 재편

명은 건국 이후 주변국에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

서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조선, 류큐, 여

진뿐 아니라 한동안 중원 왕조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던 일본도 포함되었다. 

심지어 정화의 원정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도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하지만 명과 맺어진 조공·책봉 관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달랐으며,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 상황에 따라 명과의 관계가 변하

였다. 조선은 건국 직후  요동 정벌을 추진하면서 명과 대립하는 자

세를 취하였으나, 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명과 안정적인 조공·책

봉 관계를 맺었다. 일본은 영락제 때에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사절

을 파견하여 무역을 요청하였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동해

▲ 15세기 초의 동아시아

 요동 정벌

정도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요

동 수복을 위한 노력. 군사 훈련 및 

군량미 운송과 함께 여진족과 연대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된 직후, 고다이고 천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쪽

의 요시노로 도망가 막부와 대립하였다. 이에 막부는 교토에 다른 천황을 옹립

하여 일본 열도에는 두 명의 천황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처럼 요시노(남조)와 교토(북조)로 분열된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이 분열은 1336년부터 57년간 계속되다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때 남조가 북

조에 양위하는 형식으로 종결되었다. 

일본의 남북조 시대 

제도문화사건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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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2    11 ~ 12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나타낸 지도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써 보자.

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3   역사적 인물의 활동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써 보자.

조공 · 책봉

㉠  
중원 왕조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그 지배권을 선언적으로 확인

해 주는 것

㉡  
주변국이 중원 왕조에 예물을 바치며 형식적인 존중을 표현하

는 행위

 한 대 이후 중원 왕조와 주변국 사이의 외교 형식으로 자리 잡음. 

동해

황해

동해

황해

16

▲ 명을 건국한 주원장 ▲ 원을 세운 쿠빌라이 칸 ▲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

# # # 

역

사 
사실 이해 

▲ 11세기의 동아시아 ▲ 12세기의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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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 불교
3

율령 도입과 진의 법치   

율령은 동아시아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는 주요 수단이었다. 율령에는 국가의 통

치 조직, 관리의 복무 사항, 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처음

에는 형벌 위주의 법률(율)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 법률 

(령)의 조항이 늘어났다. 율령은 많은 사람과 다양한 지역, 복잡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 역할을 하였다. 

전국 시대에 상앙과 한비 등의 법가 사상가가 활약하였는데, 법가 사상은 율령

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진은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실시하고 중앙 집

권화에 성공하여 전국 시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 한비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

하다.’라는 순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백성을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법가 사상가들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공자의 덕치주의가 현실에 맞지 않

는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법가 사상가인 이사를 중용하여 엄격한 법치에 입

각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진이 멸망한 이후에도 진의 법률은 한에 계승되었고 법치

주의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율령과 유교

율령에 기반을 둔 통치 제도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 수용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58

7  
수
, 과

거
제
 실
시

62
4  
당
, 균

전
제
 시
행

70
1  
다
이
호
 율
령
 반
포

79
4  
헤
이
안
 천
도

95
8  
고
려
, 과

거
제
 

실
시

▲ 상앙(? ~ 기원전 338)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한 법가 사상가이

자 정치가이다.

┃생각 열기┃  서울, 베이징, 도쿄의 지하철역 표지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이

나 일본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한자를 알면 어느 정도 이러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

다. 또한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해도 간단한 한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자는 동아

시아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이다.

Q  한자 이외에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900 1200 1500600

중국 수 당 5대 10국 송(북송) 남송 원 명

일본 아스카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한국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나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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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국가 통치 이념

법가 사상에 기반을 두어 나라를 다스린 진이 멸망하자, 도덕과 윤리를 강조

하는 유교가 새로운 국가 통치 이념으로 떠올랐다. ‘덕이 있는 자가 하늘의 명

령으로 군주가 된다.’라는 유교의 천명사상은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권위

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효’와 ‘인’, ‘예’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은 향촌 질서를 유

지하고 백성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한 무제는 동중서의 사상을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

였다. 무제는 국가 기관으로 오경박사를 두어  오경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추천을 받은 유교 지식인을 비롯해 유교 도덕에 충실한 인물을 관리

로 임명하였다. 그 결과 유학의 교양과 덕목을 익힌 자가 관리가 된다는 원칙

이 세워졌다.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면서 법률에도 유교 사상이 반영되었다. 그

렇지만 법가 사상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무제 역시 겉으로는 유교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법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 그 결과 한 대에 법가 

사상과 유가 사상이 결합하여 통치 이념을 제공하였고, 이는 율령에 반영되었다.

한 대 이후 각 왕조가 율령을 제정하고 정비하면서 이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수·당에 이르러 율령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한 고조와 육가, 말 위에서 어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 고조 유방은 오늘날 장쑤성 출신으로, 유가 사상가를 만나면 갓에다 

오줌을 눌 정도로 유가를 싫어하였다. 유방 주위에는 도살업자인 번쾌와 같

은 장수가 많았기에 글 읽기를 중시하는 유가 사상가와 정서상 맞지 않았다. 

초 항우를 굴복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유방에게 유가 사상가인 육가는 유

교의 경전인 『시경』과 『서경』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계속 아뢰었다. 이에 유

방은 “나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시경』이나 『서경』이 무슨 쓸모가 있느

냐?”라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육가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어찌 천하

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인의(仁義)를 따

르고 옛 성왕의 길을 지켰다면, 폐하께서 어찌 천하를 얻으실 수 있었겠습

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유방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육가의 주장을 담은 책

을 펴내도록 하였다. 

이후 인의를 강조하는 유가 사상은 점차 세력을 얻게 되었고, 무제 때에 

이르러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유방과 육가

 오경

유교의 5가지 경서인 『시경』, 『서

경』, 『역경』, 『예기』, 『춘추』를 말    

한다.

▲ 동중서(기원전 197 ~ 기원전 104) 한 

경제 때 박사가 되어 많은 제자를 길렀고, 

황제 중심 국가 체제를 도모하던 무제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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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당의 율령 정비와 당의 통치 제도     

 수·당 대의 율은 이전 시대와 달리 신체에 대한 가혹한 처벌

을 완화하여 매로 다스리는 태형과 장형, 노역을 시키는 도형, 유

배를 보내는 유형, 목숨을 끊는 사형이란 5가지 형벌로 간소화하

였다. 율은 사회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고, 유교 윤리

를 반영하여 불효에 해당하는 부자 사이의 범죄가 엄격히 처벌되

었다. 영은 관리 선발, 행정 기구, 세금 징수 등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범에 대한 법령이다. 

수·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율령 이외에, 율령을 추가 보완한 

‘격’, 율·령·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명시한 ‘식’

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로써 율·령·격·식의 율령 체제가 완성되

었다.

율령 체제를 완성한 당은 백성을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를 

통해 지배하였다. 균전제는 일정한 기준 아래 토지를 농민에게 분

배하는 제도로, 토지를 받은 농민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용조

라는 조세를 바쳤다. 또 부병이 되어 변경 수비, 도성 방어 등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율령 체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도 전파되

어 이들 지역에서 통일 국가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당률은 “예를 법에 반영한다[以禮入法].”라고 하여 유교

의 예를 바탕으로 성립한 중국의 법률을 잘 보여 준다. 혈

연관계에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양인이 천인보다, 

남편이 처보다 법적 지위가 우월하였다. 그래서 전자가 후

자를 범하면 처벌이 가볍거나 아예 죄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후자가 전자를 범하면 중죄에 처하였다. 

이는 한 대 이후 유교 사상을 지닌 관리들이 법률 제정

에 많이 참여하면서 귀천 · 존비 · 장유에 따라 형벌에 차등

을 두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도문화사건인물

당률의 특징

3

6

동아시아 각국의 중앙 관제

당은 중앙에 3성 6부를 두었다. 3성은 황제의 

명령을 문서로 작성하는 등 정책을 입안하는 중서

성, 이를 심의하는 문하성,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

성으로 이루어졌다. 실무 행정 부서인 6부는 상서

성에 속하였다. 

지방에는 주 · 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

스렸으며, 정복지의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도호

부를 설치하였다.

▲ 당의 관제 

 『당률소의』 ▶

당 대의 형법인 『당률』의 주석서이다.

노비가 양인을 때리다니 

양인끼리 범한 죄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 태형 

60대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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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왕조와 일본 열도의 율령 체제 수용 

한반도의 삼국도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정

비하였다. 특히 신라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체

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당의 율령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골품

제와 같이 관직 체계에서 고유성을 유지하였다. 신라는 세금 징수

와 군역 및 요역 징발을 위해 백성의 호구와 재산을 파악한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발해는 당과 마찬가지로 중앙 관제로 3성 6부제를 도입하고 지

방에 주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3성 6부의 명칭과 관직 체계를 

당과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일본은 수·당의 율령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일

본은 국가가 토지와 백성을 소유하고 백성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

다는 이념을 내세워, 백성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반전수

수제를 시행하였다. 701년에는 율과 령을 모두 갖춘 다이호 율령

이 법전으로 완성되었다. 중앙에는 2관 8성을 두고 지방에는 국·

군·리를 두어 당과 같은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

다. 그러나 씨족제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수·당의 율령이 그

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탐구 활동   당과 일본의 토지 제도 

1.  자료 1  과 자료 2  를 통해 당의 토지 제도가 일본의 토지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해 보자.

2.  두 나라가 위와 같은 토지 제도를 시행한 목적을 설명해 보자.

당의 균전제  

 *정남에게 영업전(永業田) 20 *무와 *구분전(口

分田) 80무를 지급한다. …… 구분전을 지급할 

경우, 해를 걸러 경작하는 토지는 배로 지급한

다. …… 영업전은 모두 자손에게 상속되며, 이

것은 국가에 반환하거나 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 『천성령』 -

* 정남: 당은 21 ~ 59세의 남자 

* 무: 토지 면적 단위

*  구분전: 국가가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토지로, 지

급 조건이 사라지면 국가에 반환해야 함. 

자료 1

일본의 반전수수제 

무릇 구분전(口分田)을 지급할 때 남자는 2 *단, 여자는 그 3분의 1을 감액

하여 1단 120보를 준다. …… 해를 걸러 경작해야 하는 토지는 두 배를 지급

하라. …… 무릇 전(水田)은 6년에 한 번 지급하라. 사원에 주는 토지는 여기

에 적용받지 않는다.  - 『영의해』 -

* 단: 토지 면적 단위

자료 2

3

6

2

8

『 』, 2011

발해와 일본은 당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여 중앙 

정부 조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명칭과 관직 

체계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였다.

▲ 발해의 중앙 관제

▲ 일본의 중앙 관제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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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과 유학, 그리고 한자  

한 대에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중앙 교육 기관으로 

태학이 설립되었다. 당 이후에는 율령 제도가 확립되어 행정 업무가 많

아지자 한자로 이루어진 문서를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는 관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관료가 늘어났다. 

한반도에서도 한문을 능숙하게 해석하고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이 세워졌다.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을, 백제

는 오경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통일 후 신라는 국학을 설립하여 오

경 등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그리고 국학의 학생들을 경전의 이해 정

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관리로 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

다. 이는 하급 관료를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 관리를 선발하기 위

해 과거제를 시행한 중국과 달랐다.

일본 열도에서도 한자는 중국 및 한반도와 교류하기 위한 중요한 수

단이었다. 백제를 통해 유교 경전을 수용하였고, 오경 등을 가르쳤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를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예술’이라는 한 · 중 · 일의 한자 표기로, 나라마다 모양이 다

르다.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듯 한자도 한 · 중 · 일 각국

의 사정에 맞게 변용되어 수용되었다. 

중국에는 답(畓)이라는 한자가 없지만, 한반도에서는 논과 

밭을 구분하여 봄부터 여름까지 물에 잠겨 있는 논을 ‘답’이라 

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다. 중국은 논과 밭을 전(田)이라 지

칭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따라 논을 전(田)이라 하면서도 밭에 

해당하는 ‘畑(또는 白田)’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다. 

한 · 중 · 일은 한자라는 공통 글자를 수용하여 사용하면서도, 

각국의 사정에 맞게 새로운 한자를 만들고 모양을 변형시키기

도 하였다.

삼국의 각종 문화 발전에는 한자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한

자를 매개로 율령, 불교, 유교가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

이 형성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문묘

▲ 문묘(중국 베이징)

▲ 성균관 대성전(한국 서울)

유교가 중시되면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

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 세워졌다.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탁본)과 이나리야마 철검 ▲ 

한반도에서는 5세기 초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을 통해 

한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열도에서도 5세

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 고분에

서 출토된 철검에 한자가 새겨져 있다.

한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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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에서는 주로 유교 경전의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수 대에 처음 시행된 과거제는 이후 중국의 왕조뿐 아니라, 한반도로 전파

되어  시대별 ·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다. 각국에서 시행된 과거제의 특징을 알아보자.

1   과거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자.

2   과거제를 통해 형성된 각 왕조의 사회 지배층을 말해 보자.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문학적 재능과 정책을 시험하는 제술과,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명경과, 기술학을 시험하는 잡과 등을 시행하였다.

• 조선은 태조 때 과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기 시험인 식년시를 3년마다 치렀다. 문

과 · 무과 · 잡과 · 생원진사과 등이 있었다. 초시 · 복시 · 전시를  

  거치는 3단계 제도였으나, 과목에 따라   

전시를 시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 수 대에 과거제가 시작되어 학식을 갖추면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당 대에 과거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초기에는 중요 사안의 해결책을 진술하

는 수재과와 유교 경전 내용을 묻는 명경과가 중시되었으나, 점차 시문으로 시험

을 보는 진사과가 인기를 얻었다.

• 송 대에는 과거의 최종 단계로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殿試)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도입되었다.

• 명 · 청 대에는 과거제가 학교와 연계되었다. 학교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생원에게

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 전시의 도입 송의 태조 조광윤은 전시를 도입하

여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과거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의 귀족제나 신라의 골

품제처럼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면서도 가업(家業)의 형태로 관직을 세습

하는 독특한 사회 제도를 만들었다.

▲ 홍패 고려 · 조선 시대에 과거 최종 합격

자에게 내린 증서. 붉은 바탕이었기에 일명  

‘홍패’라고 불렸다. 

과거제는 새로운 학자 관료층

의 형성과 학문적 능력을 중시

하는 사회 풍조 확산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더불어 유학도 발

전하였지요. 

특히 각국의 군주들은 관료를 

직접 선발함으로써 군주권 강화

에  과거제를 이용하였습니다.

과거 급제자 축하 행렬 ▶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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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네오섬

수마트라섬

자와섬

티베트

6

동해

대승 불교의 성립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는 평등을 강조하며 평민과 도시의 상공업자 사

이에 널리 퍼졌다. 얼마 후 불교는 교리상의 대립으로 여러 부파로 나뉘었다.  

기원전 1세기경이 되자 불교에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대

승 불교라 부르면서 종래의 불교( 상좌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불렀다. 대승 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 신도의 깨달음을 중시하였다. 또 부처를 신격화하고, 부

처의 자비로 대중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좌부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

아로, 대승 불교는 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졌다.    

대승 불교의 중국 지역 전파

대승 불교는 1세기경 사막길을 통해 중국에 전해졌다. 이후 후한 말기를 지나    

3세기 무렵 중국 사회에 점차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조 시대에는 국가 권력의 

후원을 받아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북조의 황제들은 ‘황제가 곧 부처’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불교가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사원과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북중국의 윈강·

룽먼 석굴 사원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남조에서도 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는데, 북조

에 비하여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두며 독자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된 불교의 특징과 토착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2
기
원
전
 6세

기
경   불

교
 성
립

기
원
전
 1세

기
경   대

승
 불
교
 출
현

1세
기
경   중

국
에
 불
교
 전
래

37
2  
고
구
려
, 불

교
 수
용

6세
기
 중
엽   일

본
에
 불
교
 전
래

 석가모니

‘석가족 출신의 성인’이라는 의미     

이다.

 상좌부 불교

개인적인 노력을 기초로 하여 해

탈을 추구하는 불교의 한 갈래이

다. 오늘날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 남방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 윈강 석굴(중국 다퉁) 

북위 때인 5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 가장 큰 불상

들은 황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

◀ 룽먼 석굴(중국 뤄양)  

5세기 후반 북위 시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당 초

기인 7세기 후반에 정점을 

이루었다.

불교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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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불교 수용

4세기경 한반도에도 불교가 전해졌다. 5호 16국의 하나인 북중국의 전진이 고구

려에, 남중국의 동진이 백제에 불교를 전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받

아들였다.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였다. 또한 지배층에 불교를 장려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중앙에 포

섭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큰 무리 없이 불교가 수용되었으나, 신라에서는 귀족들의 

반발로 6세기 법흥왕 때에 이르러서야 불교가 공인되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불

교가 일반 민중에까지 널리 퍼졌다.

일본 열도에는 6세기경 백제를 통해 

불교가 전해졌다. 일본에서도 불교는 

외래 종교라는 이유로 토착 호족 세력

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쇼토쿠 태자

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점차 불교가 확

산하였다. 수도인 아스카 일대에는 백

제의 영향을 받은 사찰이 많이 세워졌

고 불교문화가 융성하였다. 일본에서

도 불교는 국가 권력을 강조하거나 체

제를 정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신라와 일본, 불교를 받아들이다

신라
이차돈은 법흥왕 때 불교 공인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발로 희생

되었다(527). 그가 왕명을 거역했

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할 때 

목에서는 몇 줄기 흰 피가 솟아나

고 그 좌우로 꽃송이가 날렸

다고 한다. 이에 놀란 왕과 

신하들은 비로소 불교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 이차돈 순교비(한국 국립경

주박물관)

▲ 백제 관음상(일본 나라현)

호류사에 있는 2.8m의 목조 관

음보살상으로, 아스카 시대에 

만들어졌다.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 아스카사(일본 나라현) 596년에 세워진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이다. 백제에서 파견된 기술자의 주도

로 세워졌다.

일본
6세기 중엽 백제의 성왕 때 일본에 불상과 경전을 전해 주었

다. 이에 일본에서는 불교의 수용을 두고 큰 대립이 발생하였다. 

모노노베씨는 일본 토착 신이 

노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

만 친백제계인 소가씨가 쇼토

쿠 태자와 연합하여 모노노베

씨를 축출하고 불교를 널리 받

아들였다.

모노노베씨의 불교 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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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불교와 정토 사상  

동아시아의 불교는 개인의 해탈에 치중한 인도와 달리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하

였다. 불교는 국가 권력을 장악한 황제나 왕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군주의 권한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 삼국에서도 불교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6세기 중엽 신라 진흥왕은 내란과 외환을 막고 

국가의 평안을 빌기 위해 대규모 법회를 자주 열었다. 호국 사찰인 

황룡사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일본 열도에서도 불교는 국가의 후원을 받아 융성하였다. 8세기 

중엽에는 국가를 지키는 사찰인 도다이사를 짓고 여기에 모든 재난

을 막아 주는 힘을 지닌 대불을 조성하였다. 왕족 중에 출가하여 승

려가 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불교는 지배층뿐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도 전파되었

다. 귀족과 민중 사이에서는 염불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자 하는 정토 사상이 널리 유행하였다. 통일 신라의 원

효와 가마쿠라 시대의 신란 등은 정토 사상의 체계화

와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동아시아의 정토 사상, 원효와 신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에서도 정토 사상이 유행하였다. 7세기의 인물인 원효는 잠결에 해골에 괸 물

을 마시고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원효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부처의 이름을 알리고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외우게 하여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는 복잡한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염불만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일본 열도에서는 아미타불과 염불을 중시하는 정토 사상이 주요 종파로 발전하였다. 헤이안 시

대부터 정토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가마쿠라 시대에는 신란이라는 인물이 출현하였다. 그는 

일본 정토종을 연 호넨의 제자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성불할 수 없고 오로지 아미타불에 의지하

며 염불할 때만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효(617 ~ 686)

신란(1173 ~ 1262) ▶ 

▲ 황룡사 복원 모형(한국 국립경주박물관)

◀ 도다이사의 금당(일본 나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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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토착화

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하면서 토착 신앙이나 전통 사상과 결합하였다. 

조상 숭배와 결부되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교 신앙이 나타났고, 중국에

서는 유교 윤리를 수용하여 효를 강조하는 『 부모은중경』이라는 경전도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발전하면서 칠성, 산신 등의 토착 신을 포용하였다. 이에 따

라 사찰에 산신각, 칠성각 등이 세워졌다. 일본 열도에서는 불교가 일본 고유의 신

앙인 신토와 결합하여 신불습합 사상이 출현하였다.

선종의 발달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불교 종파가 발전하였다. 그중 하나가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한 선종이다. 6세기 초 남인도 출신 달마가 선종을 세웠다. 한반도에

서는 신라 말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지방 호족의 지원 아래 선종이 널리 퍼졌다.

일본 열도에서는 가마쿠라 시대 무사들 사이에 선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

다. 선종의 직관이 순간적인 승부를 추구하는 무사도와 잘 맞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종은 문학, 다도, 정원 등 일본 문화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달마

 『부모은중경』

부모의 은혜가 깊고 크다는 내용의 

경전으로, 인도가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진평왕 때 지혜라는 비구니가 불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랐다. 어느 날 꿈속

에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났다. 

“나는 선도산의 신모(神母)다. 네가 불전을 수리하는 것을 어여삐 여겨 금 10근을 주겠

노라. 내 자리 밑에서 금을 꺼내어 불상을 장식하고 벽에는 부처와 대중, 그리고 여러 천

신(天神)과 산신을 그려 넣어라.”     - 『삼국유사』 -            

동아시아사 백과   

불교는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토착 신앙과의 공존을 추구하였다. 중국에서

는 불교의 공(空) 논리를 노장사상의 무(無)에 빗대며 중국인의 심성에 파고들

었다. 한반도에서는 사찰 내에 토착 신을 모신 산신각이 건립되었다.

일본 열도에서는 신불습합이라 하여 토착 신과 부처를 동일한 존재로 이해

하는 사상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불교의 비로자나불과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

카미가 동일하다고 일컬어졌다. 부처가 일본인에게 친숙감을 주기 위해 토착 

신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신이 불교를 좋아하여 승려가 되었

다는 관념도 등장하였고, 이를 반영한 하치만 신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으로, 일본 천황의 조상신

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토착 신과 부처의 공존, 신불습합

 ◀ 하치만 신상(일본 나

라현)

▲ 산신각(한국 강원)

자료에서 불교와 토착 신앙의 결합

을 보여 주는 내용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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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통한 교류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사이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중원에서 발달한 새로운 불교문화는 육로와 

해로를 따라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남북조와 수·당을 거치며 중원에서는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을 비롯

하여 선종 등의 다양한 종파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종파는 대부분 유학승

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불교 미술도 동

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불상과 탑, 회화 등이 한반도의 삼국에 영향

을 주었고, 주로 백제를 통해 다시 일본 열도로 전해졌다. 일본 호류사의 

백제 관음상과 고류사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이러한 교류 상황

을 잘 보여 준다.

중원의 사원 건축 양식도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사

원의 거대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바닥에 커다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붉은색

으로 칠한 굵은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건물 지붕은 기와로 덮었다. 이러한 건축 기

술은 이후 궁궐 등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도 이용되었다.

불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쇄술도 발달하였다. 8세기에 신라에서는  「무구정

광대다라니경」이, 일본에서는  「백만탑다라니경」이 간행되었다. 송·요·금도  대장경

을 간행하였으며, 고려도 여러 차례 대장경을 만들었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탑은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모

신 구조물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성인

이 죽으면 화장하고 그 유골을 스투파

에 보관하였다. 스투파가 중국에서 탑

으로 번역되었다. 탑은 불상과 함께 가

장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동아시아의 탑은 재료에 따라 전탑, 

석탑, 목탑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는 

벽돌을 이용한 전탑이, 일본에서는 나

무를 이용한 목탑이 유행하였다. 한반

도에서는 초기에 전탑과 목탑이 적지 

않았지만, 삼국 시대 말 이후 석탑이 

주로 세워졌다.

동아시아의 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 대안탑(중국 시안) 당의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벽돌로 세운 탑이다.

▲ 불국사 삼층 석탑(한국 경주) 통

일 신라 때 세워진 한반도의 전형적

인 3층 석탑이다.

▲ 호류사 오층 목탑(일본 

나라현) 쇼토쿠 태자의 발

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대장경

석가의 설법, 계율, 고승들의 저서 

등을 망라하여 간행되었다.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류사 미륵보

살 반가 사유상(일

본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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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 

수와 당은 외래문화에 개방적인 세계 제국이었다. 특히 당의 수도 장안은 전성

기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많

은 나라가 당과 교류하고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당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찾아들었다. 이 밖에 상인, 예술가 등 다양한 외국인이 장안에 체류하였다. 이

에 따라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교류되었다. 

신라는 7세기 중엽부터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신라인의 왕래가 

잦아지며 산둥반도를 비롯해 당의 해안 지역에  신라방이 세워졌다. 발해도 당에 많

은 학생과 승려를 파견하였다. 당은 산둥반도에 발해 사신을 접대하는 발해관을 설

치하였다. 일본은 7세기 이후 활발하게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문물을 도입하였

다. 이로 말미암아 한동안 중국 문화가 ‘당풍’이란 이름으로 유행하였다.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신라의 최치원

은 당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 밖에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출신의 많은 유학생과 유학승이 중원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활발한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었다. 중국과 한반

도, 일본 열도, 베트남 등지는 한자를 매개로 하여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

제, 불교 등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문화 요소라 해도 모두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신라방

8세기 중엽 이후 신라와 당 사이에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형성된 중국 

내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이다.

탐구 활동   당의 장안성을 본뜬 동아시아 각국의 수도

1. 장안성, 상경 용천부, 헤이조쿄의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

2. 동아시아 각국이 당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자.

당의 수도 장안은 바둑

판 모양으로 도로가 뻗어 있

는 계획도시였다. 성벽에 둘

러싸인 모습으로 내부가 구

획된 장안의 형태는 발해와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영향

을 주었다.
0 2 km

발해의 상경 용천부

0 2 km

일본의 헤이조쿄

0 2 km

당의 장안성

▲ 적산 법화원의 장보고 동상(중

국 산둥성)

역

사 
사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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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여행로(7세기)

혜초의 여행로(8세기)

엔닌의 여행로(9세기)

감진의 여행로

뤄양

금성

명주

양저우

보노쓰

나라

다자이후(하카타)

광저우

장안

창장강

인더
스강

  황
허강

둔황

고창

카쉬가르

사마르칸트

부하라

발흐

간다라

신드구르자라

카라치

잘란다라

마투라

촐라

칼링가

파탈리푸트라

코살라

니샤푸르

티베트고원

벵골만

황해

동해

동아시아 각국의 승려들은 새로운 교리를 배우기 위해 험난한 여행도 마다치 않았다. 

때로는 불교의 성지를 찾아 순례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머나

먼 인도까지 다녀왔다. 또 자기 나라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웃 나라에 불법을 

전하며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인도에 갔던 당의 현장은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현장은 인도 날란다 사

원에서 불교 연구에 힘썼으며, 귀국할 때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왔다. 이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신라 승려 원측이 참여하였다. ▲ 현장(600 ~ 664)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동아시아를 넘나든 승려들

동아시아 승려들은 종교인일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이자 기술자였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지를 넘나들

면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출신 국가를 떠나 국제적인 활약을 보였던 각국 

승려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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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여행로(7세기)

혜초의 여행로(8세기)

엔닌의 여행로(9세기)

감진의 여행로

뤄양

금성

명주

양저우

보노쓰

나라

다자이후(하카타)

광저우

장안

창장강

인더
스강

  황
허강

둔황

고창

카쉬가르

사마르칸트

부하라

발흐

간다라

신드구르자라

카라치

잘란다라

마투라

촐라

칼링가

파탈리푸트라

코살라

니샤푸르

티베트고원

벵골만

황해

동해

1   동아시아 승려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각 지역에서 활동한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자.

2   동아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매개로 이루어진 인적 · 물적 교류의 사례를 조사해 보자.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된 후 신라 승려들의 중국 유

학이 활발해졌다. 호국 대사찰인 경주 황룡사 구층 목

탑의 창건을 건의한 자장, 화엄종을 배워 한국 불교의 

토대를 쌓은 의상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혜초는 인도의 다섯 나라와 그 이웃 나라들을 순례

하고 그 경험을 적은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고구려 승려 담징은 일본 열도에 종이 및 먹의 제조법과 채색법을 알려주었으며, 

백제 승려 관륵은 역법과 천문 지리학 서적을 전해 주었다.

 당 출신 승려 감진도 일본 불교의 발달

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감진은 일본 견당사

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배가 난파되는 어

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수

계를 받아야 하였는데, 감진은 도다이사

에 계단원을 세워 수계하는 방식을 일본

에 가르쳐 주었다. 

▲ 『왕오천축국전』(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헤이안 시대 견당사를 따라 당에 들어간 사이초와 구카이는 각각 천태종과 밀교를 

배워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이초의 제자인 엔닌도 당에 들어가 새로운 불

교를 배웠다. 엔닌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신라인 장보고의 활약상이 자세하

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적산 법화원에 머무르다 일본으

로 귀국할 수 있었다.

▲ 엔닌(794 ~ 864)

▲ 감진(688 ~ 763)▲ 감진이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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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의 등장과 성리학의 성립

송 대에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거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황제 중심의 문신 관료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세습적인 귀족이 

몰락하고 글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관료가 되어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

성되었다.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사대부들은 보통 지주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백

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

각하였다. 

사대부가 지배층이 되자 유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 대 이후 유학에서는 경

전의 자구를 해석하는 데 치중한 훈고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수·당 대를 거치며 

불교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북송 시기에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

는 신유학이 대두하였다.

남송의 주희는 신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그는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理)’를 

중시하였다. 특히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질인 ‘성(性)’이야말로 모든 인간과 자

연의 본질인 ‘이’와 같은 것이라 이해하여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수양 방법으로 ‘ 거경궁리’와 ‘ 격물치지’를 강조

하였다. 이러한 주희의 학문을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한다. 

 주희는 유학의 경전으로 중시되던 오경보다 사서인 『대학』, 『중용』, 『논어』, 『맹

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여기에 주석을 달았다. 주희가 주석을 붙인 『사서집주』는 

이후 유학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지닌 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주희는 가정에서의 

예절을 모아 엮은 『주자가례』를 저술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어린아이를 위해 성

리학의 기본 개념, 수행 방법과 예절을 담은 『소학』이 편찬되었다.

한편 성리학이 등장할 무렵 송은 요와 금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한족의 민

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성리학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화이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대의명분이 강조되었다.

성리학과 지배층

성리학의 특징과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전파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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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 향

약
 실
시

15
43

  백
운
동
 서
원
 건
립

16
91

  유
시
마
 성
당
 건
립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백성을 위해 근심하고, 물러나 멀리 초

야에 있을 때는 군주를 위해 근심한다. ……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

하고 천하가 모두 즐거워한 다음에 즐거워한다. 

▲ 주희(1130~1200) 주희는 삶

의 대부분을 공부하고 제자를 가

르치는 데 보냈다. 백록동 서원을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재건하였으

며 무이산에 무이정사를 세워 제

자를 길렀다.

 거경궁리

잡념을 끊은 상태에서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理)를 밝히는 것

을 의미한다.

 격물치지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하여 깨

달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관

문명이 발달하였다는 중화(화)와 

그렇지 못하다는 주변 오랑캐(이)

로 천하를 구분하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관이다.

  - 범중엄, 『범문정공집』 -

범중엄은 사대부가 보통 사람과 달

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는지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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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발전과 신사층 

남송 이후 전국적으로  서원과 향약이 보급되었다. 성리학자들은 서원을 기반으

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향약을 통해 성리학적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명은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아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영락대전』을 편찬하였다.  

이 책들은 교육과 과거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으나, 성리학의 해석이 경직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명은 과거제를 재정비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과거 응시 자격을 주

었다. 이들처럼 과거 응시 자격이 있거나 과거에 합격한 자, 그리고 관직 경력자들

을 신사라고 불렀다. 신사층은 유력자로서 요역을 면제받으면서 지방관 못지않은 

세력을 가지고 명·청 대 향촌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양명학의 발전

명 대 성리학이 과거 합격만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고, 사회 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명학이 발전하였다. 남송 때 육구연은 ‘이’는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심즉리’를 주장하며 성리학의 ‘성즉리’를 비판하였는데, 육구연의 

영향을 받은 명 대의 왕수인이 양명학을 집대성하였다. 왕수인은 ‘심즉리’와 함께 

굳이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도덕적 자각인 ‘양지(良知)’를 통해 사물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천을 중시하여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양명학은 일본에서는 추상적 지식보다 구체적 행동을 중시하는 무사에게 영향

을 주었다. 조선에서 양명학은 성리학자에게 이단으로 배척당했지만, 소수의 학자

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 왕수인(1472 ~ 1528) 명 중기

의 인물로, 양명학은 그의 호인 양

명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탐구 활동   성리학과 양명학 

1. 자료 1 과 자료 2 와 같이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理)’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성(性)은 곧 이(理)이다. 천하의 이는 그 시작하는 곳을 살펴

보면 선이 아닌 것이 없다. 희로애락이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는 무엇이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밖으로 나타나서 절도에 

맞는다면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 『근사록』 -

자료 1

이치란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이 곧 이(理)이

다.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천리(天理)이

니 …… 마음에서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

존토록 노력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 『전습록』 -

자료 2

 서원과 향약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

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 기관이

며, 향약은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

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3. 유학과 불교   77



조선의 성리학과 사림 세력의 성장

고려는 13세기 말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의 수용에는 안향의 

역할이 컸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

교 사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쳐 조선을 건국하

였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양반 관료가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점차 세습적인 특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16세기 들어 조선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지방을 기반으로 사림 세력이 성장하

였다. 사림 세력은 지방에 서원을 세워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또 향약 

보급에도 힘써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점차 자리 잡았다.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더욱 깊어졌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우주론과 인

간의 심성 문제 등을 토론·논쟁하며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학자를 중심으로 학설이 계승되면서 학파가 형성되었고, 학파는 이후 붕당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황과 이이가 학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황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에도 시대의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이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통치 체

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안향(1243 ~ 1306) 고려에 성

리학을 소개하고 인재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주희(회암)에 대

한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호를 회

헌으로 정하였다.

 양반

양반은 동반(문반)과 서반(무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고려 시대에 문

무 관료를 나눈 것에서 비롯되었

으나, 점차 지배층 전체를 지칭하

게 되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서원의 설립

▲ 소수 서원(한국 영주) 원래는 주세붕이 안향을 모시

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소수 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 최초의 사액 서원

이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국을 따라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四學)이 있

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 자못 훌륭합니다. 하지만 오직 서원만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원이 흥성해지면 선비의 기풍이 크

게 변하고 습속이 날로 개선되어 왕의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     

니다.    - 이황, 『퇴계문집』 -

중국에서 서원은 10세기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후 12세기 중엽 주희가 

백록동 서원을 중흥하고 학규를 제정하면서 서원이 각지에 세워졌다. 조선 중

종 때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 서원도 이를 본뜬 것이었다. 조선에서 서원은 

성리학이 발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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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성리학의 확산과 사회 변화 

명과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보급됨에 따라 『주자가례』에 따른 유교적 관

혼상제의 의례가 확산되고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었다. 조선 중기까지 

혼인 후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적 윤

리가 확산되면서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곧바로 남자 집에 가서 시집

살이하는 결혼 풍습이 널리 보급되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관직에서 물러나 삼년상을 지내야 했다. 또 조

상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집 안에 가묘나 사당을 세우는 일이 일반화

되었다. 

자손이 돌아가면서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풍습도 장자 중심의 제사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재산 상속도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

는 관념이 강해지면서 아들이 없으면 동족 중에서 양자를 들이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일본의 무사 

일본의 무사는 헤이안 시대 후기 이래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갔다. 마침내 12세기 

말에는 가마쿠라에서 무사들의 독자성을 반영한 정치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로써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었다. 막부는 무사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그 최고 수장을 

쇼군(장군)이라 불렀다.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유력 무사를  슈

고와 지토로 지방에 파견하여 전국을 통제하였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슈고가 점차 무사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여 봉건 영

주(다이묘)로 성장하였다. 16세기 말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하여 무사층이 점차 신분적으로 고정되어 나갔다. 이후 무사는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지배층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에도 시대의 무사는 막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였다. 또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

되면서 이전 시기의 무사와 달리 전투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 대신 ‘문’의 담당자를 

자처하며 관료와 지식인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막부가 지배하던 시기에도 교토에 천황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

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종교 의식이나 학문, 예술 등에 관여하였다.  

▲ 「신행」(한국 국립중앙박물관) 혼례를 치르러 신

랑이 신부의 집에 가는 모습이다.

적자가 있으면 지손(支孫)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예임에도 자기 어버이

의 기일을 맞아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속은 예법에 지극

히 어긋나는 것이므로 마땅히 금하도록 하소서.    - 『중종실록』 -            

 막부

장수가 전쟁에 나가 설치한 막사에

서 유래되었다.

 슈고와 지토

슈고는 막부가 각 지방에 설치하

여 치안을 담당하게 한 직책이며, 

지토는 장원을 관리하고 조세를 

징수 납입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직책이다.

자료의 주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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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성리학의 발전 

가마쿠라 막부 후기 무사가 지배하던 일본에도 성리학이 전해졌지만, 사회 전반

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은 무로마치 시대 한문 지식을 바탕으

로 대외 관계를 담당하던 일부 선종 승려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승려였던 후지

와라 세이카는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 온 조선의 강항을 만난 후 유학자

로 변모하였다. 그는 강항의 도움을 받아 일본 최초로 사서오경 주석본인 『사서오

경왜훈』을 간행하였다.

그의 제자 하야시 라잔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등용되어 에도 막부의 각종 제

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공헌하였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일본 성리학을 집대성하

면서도 신토와 유교의 결합을 추구하였다.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

다. 이는 사농공상의 신분적 차별을 인정한 성리학이 무사 중

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와 신토의 영향력이 컸던 일본 사회에서 성리

학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유교적 가묘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문묘로 유시마 성당이 세워졌으나 국

가적 제도로는 자리 잡지 못하였다. 관혼상제를 비롯한 각종 

의례도 신토나 불교에 따라 이루어졌다. 

탐구 활동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1. 자료 1  을 읽고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 성리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2  를 읽고 하야시 라잔이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 까닭을 말해 보자. 

묘수원의 승려 순수좌(후지와라 세이카)는 두뇌가 총명하

고 옛글을 익히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어느 책이나 모르는 것

이 없고 성품은 아주 꿋꿋하였다. 언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 그의 인물됨이 뛰어난 것을 알고 2,000석 봉록을 주어 부하

로 삼으려 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순수좌는 과거 절차, 공자

제사를 지내는 절차, 왕에게 유학 경전을 강의하여 나라를 다

스리는 도를 가르치는 일 등을 물었다.  

- 강항, 『간양록』 -

자료 1

예란 사람이 처신을 삼가 서열이 흐트러지지 않음을 말한

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공경하고 천한 자가 위계가 높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예이다. ……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

는 것이 천지(天地)의 예이다. 인간은 이 천지의 예를 태어나

면서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는 상하 전후의 순

서가 있다. 이 마음을 천지로 확장하면, 군주와 신하, 윗사람

과 아랫사람,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 하야시 라잔, 『삼덕초』 -

자료 2

▲ 하야시 라잔(1583 ~ 1657)

▲ 유시마 성당(일본 도쿄) 하야시 라잔이 세운 가숙(막부 가신과 영

주의 자제를 위한 학교)에 있던 공자 사당을 1690년 유시마쇼헤이자

카로 옮긴 것이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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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령 체제의 성립과 확산을 정리한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3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양명학자를 선택하고, [예시]를 참고하여 그의 핵심 사상을 그림에 넣어 

보자.

[예시] 주희의 뇌 구조 

거경궁리

대의

명분

사서집주 

격물

치지

성즉리

 의 뇌 구조

중국

진 상앙과 이사 등의 활동,  ㉠  사상에 기반을 둔 통치

한 동중서의 활동, 한 무제 때 유교 통치 이념 수용

수 · 당
•율 · 령 · 격 · 식을 정비하여 율령 체제 완성

•3성 6부의 중앙 관제 마련, ㉡  · 조용조 · 부병제 시행

한반도
신라 당의 율령 적극 수용, 골품제 등 독자성 유지

발해 당의 ㉢  를 수용하여 중앙 정부 조직 구성 

일본
•당의 율령을 수용하여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 정비 시도

• ㉣   반포(701), 2관 8성제 정비

2    인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 신라의 승려로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대중

화에 이바지하였다.

㉢ 일본의 승려로 당에 가서 밀교를 배우고 행적을 

적은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겼다.

㉡ 인도의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여행기로 『왕오천

축국전』을 남겼다.

㉣ 당의 승려로 일본 도다이사에 계단원을 세우고 

수계하는 방식을 알려 주었다.

(1)  감진 

(2) 엔닌  

(3) 원효 

(4) 혜초 

역

사 
사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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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나라와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1) 송     ① 금 건국      ㉠ 전방후원분 

(2) 신라    ② 씨성 제도      ㉡ 맹안·모극제

(3) 여진    ③ 대가야 정복        ㉢ 왕안석 신법

(4) 고려    ④ 별무반 편성      ㉣ 동북 9성 축조

(5) 야마토 정권     ⑤ 전시(과거) 도입        ㉤ 7세기 삼국 통일

흐름 잡는 

단원 평가  

372고구려, 불교 수용

589수, 남북조 통일

645일본, 다이카 개신

676신라, 삼국 통일 완성

918고려 건국

1336무로마치 막부 수립 

1185❹   수립 

1392조선 건국 

1368명 건국 

618당, 건국

960❸   건국

1206
❺  , 몽골 

제국 수립 

701
 일본, 

❷  율령 반포

439❶     , 화북 통일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단원 마무리   II

3   성리학과 양명학을 정리한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성리학

개념 우주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성립 송 대 ㉠  가 집대성 

주요 이론 ㉡  , 격물치지, 거경궁리

영향 서원과 향약 보급, 성리학적 윤리 확산, 신분 질서 합리화

양명학

성립 배경 명 중기 왕수인 등이 주자의 학설 비판

주요 이론 심즉리, ㉢  (실천 중시)

영향 일본 ㉣  에게 영향, 조선에서 이단으로 배척

(1) ㉠, ㉡ 문화유산의 이름을 써 보자.

 

(2) (가), (나) 문화유산을 통해 알 수 있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각각 서술해 보자.

2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는 ㉠  의 모습입니다. 룽먼 석굴과 함께 북위 시대부터 만들어진 이 거
대한 석굴 사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나) 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 ㉡   』입니다. 효를 강조
한 이 경전은 본래 인도에 없던 것으로 중국에 불교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만들

어진 것이지요.

(가) (나) 

효문제 때 중국화(한화) 정책 추진

5대 10국 시대 통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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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문화유산 포스터 만들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국가의 통합과 발전

               42쪽 확인

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68쪽 확인

3   성리학과 지배층

               76쪽 확인

| 정답 214쪽 |

자기 점검

역량 +
수행 평가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 문화유산을 찾아 관련 설화 및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화유산의 특

징을 잘 보여 주는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해 보자.

1  조사 대상 선정하기_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문화유산, 교류를 통한 불교

의 전파와 관련된 문화유산 중 하나를 선정한다.

•불국사와 석굴암 •하치만 신상과 신불습합 

•윈강 석굴과 룽먼 석굴 •이차돈 순교비와 신라의 불교 수용

예시

2  포스터 제작하기_ 관련 사실,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를 조사 · 수집하여 활용한다.

유의점

1.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나 교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문화유산을 선택한다.

2.   문화유산의 특징이나 이야기 등을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시한다.

3.   문화유산의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직접 그려 본다.

4.   한눈에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단순ㆍ명료하게 제작한다. 

창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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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1590

□  도요토미 히데요시, 
센고쿠 시대 통일

1592

□ 임진왜란 발발

1627

□ 정묘호란 발발 

1616

□ 누르하치, 후금 건국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III

이 단원에서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의 배경과 

영향을 파악하고, 국제 교역의 확대와 동서양의 문물 교

류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모습과 각 지역에서 서민 문화

가 발달한 모습을 이해한다. 

단원 열기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 에도 막부 

      수립

1603

□  인조반정

1623

□ 병자호란 발발

1636

□ 청, 천계령

      선포

1661

□ 명 멸망

1644

□ 삼번의 난 

      발발

1673

히메지성 ▶



1757

□ 청,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임진왜란의 배경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3                                        

□ 청, 천계령 해제

1684

□ 조선, 전국적으로 대동법 시행

1708

□ 『해체신서』 

      발간

1774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1

북로남왜와 명의 쇠퇴 

명은 건국 후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

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북쪽의 몽골이 남하하여 명의 황제

를 포로로 잡았고, 16세기 중반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수도인 베이징을 

포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는 왜구가 중국의 동남 해안 지방을 자주 침입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왜구의 활

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이다. 이 시기의 왜구를 후기 왜구라고 하는데,  전 

기 왜구와 달리 동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약

탈을 일삼고 밀무역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명은 북쪽의 몽골

과 동남쪽의 왜구, 이른바 ‘북로남왜’에 시달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명은 내부적으로도 부패한 환관과 당쟁으로 정국이 불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등용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하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

였다. 밖으로는 몽골 세력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제하였다. 행정 

개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일조편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하였

다. 그러나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층이 개혁에 반기를 들고 환관 세력이 다시 대

두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16세기의 동아시아  

16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생각 열기┃  교토에 있는 코 무덤으로, 도요토미 히데

요시를 신으로 삼은 도요쿠니 신사 앞에 있다. 센고쿠 시

대에 일본 무사들은 전리품으로 적의 코와 귀를 베어 전공

을 자랑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무고한 백성까지 살해한 일

본군은 그 코와 귀를 베어 일본으로 보냈다. 이처럼 전쟁

은 견디기 힘든 참상을 동반하며 사람들에게 혹독한 피해

와 고통을 주었다.

Q  임진왜란의 배경과 그 영향은 무엇일까?

1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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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총
 전
래

동해

동중국해

황해

▲ 북로남왜 

 일조편법

잡다한 항목의 세금을 토지세와 

역이라는 두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를 은으로 내게 한 방식이다.

 전기 왜구

14세기에 주로 한반도와 중국 연

해 지역을 침탈한 왜구를 말한다.

센
고
쿠
 시
대
 통
일

1600 1700 1800

중국 명 청

한국 조선

일본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에도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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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대일 관계 

조선은 건국 이후  사대교린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명과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사대 외교를 펼쳤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와는 교린의 

입장 속에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침략을 근절

하기 위해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공격하여 왜구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과 계해약조를 맺고 제한된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건국 초부

터 지속한 교린 외교의 결과 고려 말, 조선 초에 극성을 떨쳤던 왜구는 점차 잠잠

해졌다. 

하지만 교린 외교로 안정된 조선의 대일 관계는 16세기 이후 점차 

악화하였다. 쓰시마의 무역 요구가 늘어난 데 대해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자, 왜인들이 난을 일으켜 두 나라의 무역이 일시 중단되는 어려

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성종 이후 지방에서 성장한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여 정권을 잡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하였다. 16

세기 후반 훈구 세력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사림 세력은 붕당을 형성

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이렇게 정쟁이 계속되면서 조선은 주변의 정세 변화와 대외적 위기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국 이래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

되고, 군역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폐단이 나타나면서 국방력이 약해

졌다.

 사대교린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교

류하는 정책이다. 조선은 동아시

아의 강대국인 명에 대해서는 큰 

나라이자 문명국을 섬긴다는 ‘사

대’를, 여진 및 일본 등과의 외교는  

‘교린’을 원칙으로 삼았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후기 왜구를 물리친 절강전법, 조선에 전해지다

절강전법은 명의 장수 척계광이 고안한 전법이다. 척계광은 

1557년 왜의 우두머리인 왕직을 사로잡아 크게 이름을 떨쳤으

며, 이어 저장성과 푸젠성 등지의 왜구를 무찔렀다.

절강전법의 핵심은 긴 일본도를 사용하여 근접 전투에 강한 

왜구에 맞서, 낭선창(날카로운 날이 있는 가지가 여러 개 달린 

창)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보병 열두 명이 한 조를 이

루어 싸운 원앙진법에 있다.

이 전법은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 때 참전한 이

여송은 절강전법으로 훈련된 남방의 군대를 이끌고 와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훈련도감

을 새로 설치하면서 절강전법을 담고 있는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어렵게 구하여 포수 · 사수 · 살수로 구성된 삼수병을 훈련하였다.

▲ 원앙진법 긴 창을 이용하여 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뒤 방패를 든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 공격하였다.

사료  읽기

• 대마도 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에 머무르는 날짜

는 20일로 한정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

는 간수인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한다. 

 - 『증정교린지』 -

계해약조(1443)

조선이 쓰시마(대마도) 도주와 맺은 조약으

로, 내왕하는 왜인 수와 그들의 체류지, 연간 무

역량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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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고쿠 다이묘의 등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15세기 중엽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오닌의 난이 일어났

다. 이를 계기로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실추되고, 각지에서 자신의 영지를 독자적

으로 지배하는 센고쿠 다이묘가 출현하였다. 센고쿠 다이묘는 계속된 내전에서 승

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국강병책을 모색하였고, 대외 교역에도 관심을 보였다.

센고쿠 다이묘들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16세기 중엽 오다 노부나가가 두각을 나

타냈다. 오다 노부나가는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대 세력을 

물리쳤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경쟁자들을 물

리치고 마침내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현지에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의 단

위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또 농민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여 농민이 무사 신분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센고쿠 시대를 풍미한 하극상 풍조가 사라지고 신분 

이동이 제한되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근거

지인 오사카에 대규모 성을 쌓고 무사들을 이주시켰다. 이

처럼 무사와 농민의 거주 지역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

는 병농 분리 정책은 에도 막부로 이어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  

눈앞에 두고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오닌의 난(1467 ~ 1477)

쇼군의 계승 문제로 발생한 막부 

내의 대립이 전국적인 규모의 내

란으로 확대된 것이다. 오닌의 난

으로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가 추

락하고 센고쿠 시대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유럽에서 개발된 화약 무기인 조총은 16세기 중엽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 

조총은 센고쿠 시대 일본의 전투 모습을 바꿔 놓았다.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기병을 보유했느

냐가 중요했다면, 조총 전래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조총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이러한 사실은 1575년에 벌어진 나가시노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일본 최강으로 

알려진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군단을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이용한 전법으로 물리친 것이

다. 이후 조총은 센고쿠 다이묘의 세력 판도뿐 아니라 임진왜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제도문화사건인물

조총의 전래와 나가시노 전투

1543년 2명의 포르투갈인을 태우고 표류하던 중국 배가 일본 규슈 남쪽의 섬 다

네가시마에 도착하였다. …… 다네가시마의 다이묘는 포르투갈인이 보여 준 불을 

내뿜는 신기한 막대기 두 자루를 샀다. 다이묘는 자신의 부하에게 이와 똑같이 만

들 것을 지시하였으나 총신이 폭발하는 등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계

속된 실패로 고민을 거듭하던 대장장이는 자신의 딸을 포르투갈인에게 시집보내어 

그 기밀을 얻었다. - 『뎃포기』 -

▲ 나가시노 전투(일본 도쿠가와미술관)

 Ⅱ단원 79쪽

일본의 무사 내용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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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의 총포와 성곽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2    동아시아 삼국의 총포와 성곽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특징을 살펴보자.

동아시아 삼국은 화약을 이용한 총통과 홍이포, 조총 등을 이용해 전쟁을 벌였다. 또한 적의 공격을 막아 내

기 위한 방어 시설로 성곽을 갖추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대표 무기와 방어 시설인 성곽의 특징을 살펴보자.

주제  탐구  
  
3
국
 3

색
 한

·중 ·일

동아시아 삼국의 총포와 성곽 

조선의 총통은 고려 말에 개발되어 조선 시대에 널리 

사용된 무기로, 화살이나 탄환을 넣어 발사하였다. 총통

은 발사물이 장전되는 긴 원통인 총구(부리)와 불붙은 심

지에 의해 화약이 폭발하는 약통, 그리고 약통과 부리 사

이의 격목통으로 구성되었다. 

한반도의 성곽으로는 산성과 평성이 있다. 수도와 주요 

도시 가까운 산에 산성을 쌓고 곡식을 비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였다. 도시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싼 읍성은 평지에 쌓

은 성인 평성의 하나로서, 외적의 침략이 많았기에 

수도를 비롯한 중요 도시를 적극적

으로 방어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

명의 대표적인 무기는 홍이포이다. 중국인은 네덜란드

인을 ‘홍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의 대포를 ‘홍이포’라 불렀

다. 명은 만리장성 동쪽의 요충지인 산하이관 부근에 있

는 영원성 전투에서 홍이포를 사용하여 후금의 누르하치

를 격파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총을 뎃포 또는 화승총이라 한다. 일본

에 전래된 조총은 안정성과 조작성이 높은 유럽형과 달

리 명중률이 높은 말래카형(동아시아형)이었다. 평원이 

드물고 대부분 산지 지형을 가진 일본에서는 집단전을 

중시한 유럽과 달리 명중률을 보다 중시하였다. 

일본의 산성은 센고쿠 시대에 발달하였다. 산꼭대기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성곽을, 산기슭에는 평소에 생활하는 건물

을 두었다. 오다 노부나가는 평상시 거주지와 유사시 산성을 

하나로 결합한 성을 쌓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평지인 오사카에 성을 쌓았

다. 그리고 물을 이용한 방어 시설

인 해자를 둘렀다.

 ▶ 천자총통(한국 국립진주박물관)

중국인은 고대부터 자신의 촌락을 성벽으로 에워쌌다. 

이후 북방 민족과 다툼이 심해지자 베이징 북쪽에 장성을 

쌓았다. 처음에는 흙을 압축해 성벽을 쌓았으나 당 · 송 대에 

일부 중요 성곽에 벽돌을 사용하였고, 명 대에 이르러 벽돌

로 성벽을 쌓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시안 성벽 ▶ 

▲ 조총(일본 다네가시마개발총합센터)

 ▶ 홍이포(복원 모형)

조
선

중
국

일
본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오사카성 ▶ 

상당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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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의 발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지만, 각지에 있는 강력한 

다이묘의 군사력은 그의 정권에 위협이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의 군

사력을 약화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영토 확장과 무역 확대를 위해 임진왜

란(임진 전쟁)을 일으켰다(1592).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부산진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20여 일 만에 한

성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도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은 남해안에서 일본 수군에 연전연승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각지

에서 일어난 의병도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명의 참전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접한 명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을 침공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에 맞선 조선의 저항이 분

명하고 일본의 명 침공 가능성이 확인되자, 명은 요동을 방어하고 수도인 베이징

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삼국 간의 국제

전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명은 국내외 정세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광산 개발과 상업세 징수를 위해 파견된 환관의 수탈로 전국에서 저항이 잇따라 일

어났고, 세력을 키운 여진족의 침공도 우려되었다. 이에 명은 조선에 지원군을 보

냈지만, 동시에 외교적 교섭을 함께 추진하였다. 

16 ~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의 전개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정세와 각 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2

▲ 임진왜란 당시 명의 황제였던 

만력제(1563 ~ 1620) 

▲ 「부산진 순절도」(한국 육군박물

관) 임진왜란 때 부산진 전투를 

그린 그림이다. 1760년에 변박이 

원본 그림을 토대로 다시 그렸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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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 동아시아   

1592년과 1597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전쟁을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

고 부른다. 이는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에

서는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하여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일본군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중국에서는 항왜원조, 즉 명이 왜에 대항하여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 하

며 동아시아 질서 유지자로서 명의 위상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삼국은 각자의 시선으

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 분로쿠 게이초의 역: 분로쿠와 게이초는 일본 천황의 연호이다. 역(役)은 전쟁이라는 의미이다.

항왜원조

임진왜란

분로쿠 
게이초의 역

동아시아 삼국은 임진왜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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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황해황해

금강산금강산금강산금강산금강산금강산금강산금강산금강산금강산

묘향산묘향산묘향산

백두산
정유재란과 왜란의 영향

명의 지원군과 함께 반격에 나선 조선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

군을 크게 무찔러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 

지방까지 밀려났고, 철수를 위해 명과 교섭에 나섰다. 

명과 일본은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추진하였다. 일

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항복한다는 문서

를 만들어 명에 보냈다. 1596년 명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에 책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명 공주를 천황 후궁으로 출가, 조선 남부 4도 할

양, 명과의 무역 재개’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웠고,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명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정유재란(정유 전쟁)을 일

으켰다(1597). 그러나 일본군은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

군에게, 육지에서는 조·명 연합군에게 대패하여 궁지에 몰렸다. 결

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철수하였고 전쟁은 끝

이 났다.

7년 동안 전쟁터가 된 조선은 인구가 크게 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또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명은 재정 악화에 따른 무리한 세금 징수

로 농민 봉기가 잇따르며 점차 쇠퇴하였다. 반면에 만주의 누르하치는 명의 지배

에서 벗어나 점차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우고 여진족을 통일하였다(1616). 일본에

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추종 세력을 물리치고 에도 막부

를 세웠다(1603). 

▲ 임진왜란의 전개

동아시아사 백과   
1597년 12월 23일, 조선군 1만1천여 명과 명군 3만6천여 명

으로 구성된 조 · 명 연합군은 일본군 1만6천 명이 주둔한 울산

성을 공격하였다. 포위된 일본군은 말을 죽여 피를 마시고 흙벽

을 긁어 끓여 먹을 정도로 극심한 식수와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남해안 각지의 일본군은 울산성에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성 

안팎에서 적을 맞은 조 · 명 연합군은 13일간의 전투를 끝내고 

1598년 1월 4일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공격의 선봉에 섰던 

조선군은 1만여 명이 전사하였다. 명군은 1천여 명이 전사하고 

3천여 명이 다쳤다. 성을 지키던 일본군도 겨우 5백 명만이 살

아남았다. 

울산성 전투는 조 · 명 연합군이 일본군을 공격한 동아시아 삼

국 간의 국제전이었다. 치열한 전투 후에 일본군은 북진의 꿈은 

물론 조선 남부에 주둔하면서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는 

의지도 접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동아시아 삼국이 참여한 제1차 울산성 전투

▲ 「울산성 전투도」(일본 나고야박물관) 조 · 명 연합군이 울산성 안의 일본

군을 포위해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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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 · 병자호란의 전개

임진왜란 전후 누르하치는 모피와 인삼 등의 특산물을 명과 교역하면서 경제력

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팔기제를 시행하여 사회·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만주 사회가 정비되자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명과 대결하였다. 

명은 후금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하였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

립적 태도를 보이던 광해군은 명의 압력과 대신들의 독촉으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조선군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에 투항한 이후 

광해군은 명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절하였다. 후금에는 파병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에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인조반정을 일으켰다(1623).

명은 인조반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조선에 주둔하던 명의 장수 모문

룡과 연합하여 후금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조는 반정의 정당성

을 인정받기 위해 명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모문룡이 후금 정벌과 

요동 수복을 천명하자 후금은 1627년 조선을 침공하였다(정묘호란, 정

묘 전쟁). 하지만 후금은 후방에 있는 명을 염려하여 조선과 형제 관계

를 맺고 세폐를 받는 조건으로 2개월 만에 철수하였다.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그

리고 이 사실을 조선에 통보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조

선이 이를 거부하자 홍타이지는 직접 조선을 침공하였다(병자호란, 병

자 전쟁). 인조는 청군의 침입에 맞서 남한산성에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유

지하였다. 하지만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어야 한다며 효종 대에 북

벌을 준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동해

황해

백두산

1636. 12.
1627. 1.

가도

▲ 정묘 · 병자호란의 전개

삼전도비(한국 서울) ▶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홍타

이지가 자신의 공덕을 알

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 남한산성(한국 경기) 

 팔기제

만주족의 수렵 관행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행정과 군사 조직. 팔기 

만주에서 시작하여 팔기 몽골과 

팔기 한군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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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화이론을 둘러싼 증정과 옹정제의 대립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각각 주장하는 화이론의 핵심 내용을 말해 보자.

2. 옹정제가 자료 2  와 같은 화이론을 주장한 까닭을 말해 보자.

중화와 이적(오랑캐), 사람과 금수 사이를 구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지역이다. …… 중화의 바깥은 사방이 모

두 이적이다. 중화의 땅에서 조금 가까운 자는 터럭만큼이나마 

사람의 기질이 있으나 멀어질수록 금수와 다름없다. …… 사람

과 이적 사이에는 임금과 신하의 명분이 없다.  - 증정, 『지신록』 -

자료 1

사람은 마음으로 어짊과 의로움을 알고 금수에게는 윤리

가 없다. 어찌 (태어난) 곳이 중국 땅인가 그 바깥인가를 따져

서 사람과 금수를 나눌 수 있겠는가? …… 순임금은 동이였고     

(주나라) 문왕은 서이였다. 이러한 것이 어찌 그들의 거룩한 

덕에 손상을 입혔겠는가?  - 옹정제, 『대의각미록』 -

자료 2

명 · 청 교체와 동아시아 국제 질서   

청의 성장으로 명과 청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자성의 농민 반란

으로 1644년 명이 멸망한 직후, 청은 산하이관을 지키던 명의 장수 오삼계에게 항

복을 받았다. 그리고 베이징을 점령한 청은 중국 각지를 정복한 후  삼번의 난을 진

압하고 반청 세력의 근거지인 타이완을 복속하였다. 또한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

계를 계승하여 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확립하였다.

조선은 매년 조공 사절단으로 연행사를 보내 청과의 외교 관계를 지속하

였다. 연행사는 황제나 황후의 생일 축하, 새해 인사, 왕의 사망이나 즉위 통

보 등 여러 목적으로 청에 파견되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였지만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명·청 교체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사상적 변화가 나타났다. 청은 만

주족의 중국 정복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의나 오륜 등의 유교적 가치를 지키

면 어느 민족이나 중화가 될 수 있다는 문화적 화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만주족의 청은 명을 계승한 새로운 중화를 자처하였다.

조선에서도 ‘조선이 중화의 문명을 계승하였다.’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등장하였

다. 이 역시 지리적·종족적 요소를 배제한 문화적 화이론이었다. 일본의 에도 막

부에서는 무력을 중시하는 사상과 함께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 자국 중심 사상이 나타났다.

학습목표

전후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

17세기 전쟁 이후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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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행도」(한국 숭실대기독교박물관) 베이징에 

도착한 연행사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삼번의 난(1673 ~ 1681)

청에 투항한 한인 무장 출신으로 

번왕에 봉해졌던 오삼계 등이 일

으킨 난. 이 난의 진압으로 청은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

었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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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통한 인구와 문물 교류

일본은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조선에서 성리학자와 도공 등 약 10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또 서적과 금속 활자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이

렇게 끌려간 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약탈당한 문화재는 에도 시대에 일본의 학문과 

도자기, 인쇄술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일본 장수였던 사야카(김충선)를 비롯하여 전쟁 중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도 

1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조총 제작과 사격 기술을 전해 주었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명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으나 명의 거부로 뜻을 이

루지 못하였으며, 조선에도 국교를 요청하였다. 조선은 북방에서 서서히 세력을 강

화해 가는 여진을 의식하여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사절단으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에도 막부는 통신사를 문화 

교류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용하였다. 

정묘·병자호란으로 1000만 명가량의 조선인 중 50만 명가량이 후금(청)에 잡혀

갔다. 청에 잡혀간 조선인 후손 가운데 일부는 청의 문화계에서 유력 인사로 활동

하거나 조선과 청 사이에 발생하는 외교상의 마찰을 줄이는 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유재란 당시 관우를 섬기는 중국인의 신앙이 조선에 유입되었다. 중국인

의 조선 이주도 활발하였는데 명의 멸망 즈음에는 이여송, 진린 등과 같은 명의 무

장 후손이나 호안국, 문천상과 같은 송 대 저명 관료의 후손 등 많은 중국인이 조

선으로 이주하였다. 

▲ 이삼평 비(일본 사가현) 정유

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아리타 자

기를 만든 이삼평을 기리는 비이다. 

▲ 동묘(한국 서울) 중국인이 전

쟁 신으로 받드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으로, 명의 요청에 따라 지어

졌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다

1617년(광해군 9)에 조선은 포로가 된 조선인을 데려오기 위해 통신

사를 파견하였다. 통신사로 임명된 오윤겸은 400명이 넘는 인원을 거

느리고 일본에 건너가 남아 있던 포로들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

였다. 이후에도 통신사는 19세기 초까지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계

속 파견되었다. 이처럼 통신사는 전쟁 중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쇄환

과 일본 국정의 탐색, 에도 막부 쇼군의 계승 축하 등 다양한 외교적 역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 천문학 지식 등이 일본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그 재배법

을 보급하였다.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을 보급하였다.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을 보급하였다.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을 보급하였다.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을 보급하였다.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을 보급하였다.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을 보급하였다.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과 일본 국정의 탐색

할을 하였다.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할을 하였다.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할을 하였다.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할을 하였다.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할을 하였다.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할을 하였다. 할을 하였다. 할을 하였다. 할을 하였다.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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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

• 작은 배를 타고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큰 

배로 옮겨 탔다. 이날 쇄환된 사람은 120

여 명이었다.   - 오윤겸, 『동사상일록』 -

• 돌아가는 길에 고구마를 구해서 동래의 

관리에게 줄 예정이다.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렸듯이 이것들을 다 살려서 우리나

라에 널리 퍼뜨린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아

니하겠는가.             - 조엄, 『해사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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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2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 부모의 나라

이고 오랑캐(청)는 우리나라에 있어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와 아들 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

버릴 수 있겠습니까. …… 어찌 차마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

만은 명나라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니 청나라

도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예의에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밑에 우리만이 동주(東周)를 위하고 

있는데, 귀국(일본)에서도 중화의 것을 쓸 용

의가 있습니까?

-  통신사 조태억과 아라이 하쿠세키의 필담(1711) -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정유재란     •오닌의 난     •광해군의 중립 외교

│보기│

㉠ ㉡

후금 건국 에도 막부 수립인조반정청의 칭제 건원명 멸망

㉥ ㉤ ㉣ ㉢

무로마치 막부 

수립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센고쿠 시대 통일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 결렬

1336 1590 1597

1616 1603162316361644

(1) 자료 1  의 주장이 제기될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말해 보자.

(2) 자료 2  의 주장에 담긴 사상과 그 대두 배경에 관해 설명해 보자.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자료 1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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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38m         •폭: 56m

정화의 보선

       •길이: 25m

       •폭: 5m

바스쿠 다 가마의 

상 가브리엘호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2

동아시아의 조공 무역과 해금 정책   

명이 건국된 후 명과 조선, 일본, 류큐 사이에 조공 무역이 이루어졌다. 명 초 영

락제 때부터 시작된 정화의 원정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 일부 국가

가 명에 조공하기도 하였다. 조공 무역을 통해 명은 주변국을 통제하려고 하였으

며, 주변국은 명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명은 조공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사무역을 봉쇄하였다. 이러한 명

의 해금 정책으로 자유 무역이 불가능해지자, 동남 연해 지방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밀무역에 뛰어들었다. 상인은 물론, 신사층을 비롯한 지방의 유력자도 기

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구와 밀무역에 나섰다. 이후 명은 군사력으로 왜구를 소탕하

고 해금 정책을 일부 완화하였다.

동아시아의 대외 교역

동아시아 교역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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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중국으로 대량 유입된 에스파냐의 은화이다. 이 은화는 멕시코

산 은으로 만들어졌고, 순도와 중량이 일정해서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16세

기 무렵부터 유럽과 동아시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은이 무역

의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Q  16세기 이후 중국에 유럽의 은이 대량으로 유입된 배경은 무엇일까?

▲ 임희원(1481~1565) 청렴함

으로 이름이 높던 성리학자이다. 

1547년에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가 

푸젠 성에 와서 밀무역 참여자를 

조사하니, 임희원을 비롯한 신사층

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4 1413 ~ 1415

1600 1700 1800

중국 명 청

한국 조선

일본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에도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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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 무역 속의 조선과 일본

조선은 명과 조공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절은 명에 인

삼·종이·붓·화문석 등을 공물로 바치고, 생사·비단·약재·서적 등을 답례품으로 

가지고 왔다. 사절단을 수행한 역관은 적극적으로 밀무역에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

였다. 이들은 대체로 명에 바치던 공물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고 중국에서 

비단을 비롯한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였다. 

한편 조선은 남해안의 포구 세 곳에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본인

의 무역을 허락하였다. 조선은 식량·옷감·서적 등을 수출하고, 구리·유황·물감·향

료·약재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무역에 반발한 일본인이 삼포 왜란(1510)

을 일으킨 후 무역은 점차 쇠퇴하였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도 명과 조공(감합)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공 무역

만으로 일본은 명의 동전·도자기·비단 등을 충분히 얻기 어려웠고, 명도 일본의 구

리·유황·은을 얻기 어려웠다. 16세기 중반 센고쿠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무

로마치 막부가 주도하던 감합 무역이 중단되고 밀무역이 더욱 성행하였다.

중계 무역 기지 류큐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국 상인의 활동이 위축되자 류큐의 중계 무역이 

활발해졌다. 류큐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중계 무

역에 적합하였다. 류큐는 명에 부채·종이·해산물 등을 수출하고, 생사와 

도자기를 수입하여 이를 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판매하였다. 또한 일

본의 칼·구리, 동남아시아의 상아·후추·침향 등을 명과 조선에 판매하였

다. 류큐는 조선에서 저포·마포·면포 등을 수입하고, 불경·유교 경전·범

종 등도 조선에서 가져갔다. 

▲ 산하이관(「연행도」의 일부, 한국

숭실대기독교박물관) 명 · 청 시대 

조선 사신이 드나들었던 만리장성 

동쪽 끝의 관문이다. 

▲ 류큐의 무역(14세기 후반 ~ 17세기 전반)

동아시아사 백과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왜구가 극성을 부렸으나, 1400년을 전후하여 

명과 조선의 압력을 받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왜구 단속이 어느 정

도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에 명은 일본에 감합 무역을 허가하였다. 명은 

감합을 발행하여 무로마치 막부에 지급하고, 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무

역을 허가하였다. 

감합 무역은 조공 무역으로, 명이 상인의 체재비 및 상품 수송비를 부담

하였다. 명은 무역의 횟수와 인원, 규모 등을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일본은 

규정보다 훨씬 많이 파견하였다.

제도문화사건인물

감합 무역

▲ 양국의 감합을 맞추어 보는 명의 관리 ▲ 일본 무역선 

명 감합

일본 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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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의 아시아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14세기 이후 동남아시아는 유럽과 인도, 동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 떠올

랐다. 유럽인은 향신료를 얻기 위해 아시아에 진출하였다. 특히 말레이반도에 있

는 믈라카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였다. 포르투갈은 1511년에 이곳을 점령하고 아

시아와 유럽 사이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다. 명의 상인도 이곳으로 건너와 비

단, 도자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

망이 형성되었다.

에스파냐인도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1571년에 필리핀을 점령하고 

무역 기지를 건설하였는데, 그중 마닐라는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에스파냐인은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가져온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사

들였다.

16세기 말 이후에는 네덜란드인이 점차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1627년 타이완을 점령하였고, 17세기 중엽에는 바타비아(오늘날의 자카르타)를 주 

무대로 삼아 활동하였다. 네덜란드인은 중국의 생사·비단·도자기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매하고 유럽의 은화로 값을 지불하는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또 포르

투갈인을 제치고 일본과 유럽 간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유럽인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

유럽과의 교역에 따른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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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레온선 

 갈레온 무역

16세기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에스파냐가 대포로 무장한 갈레

온선을 이용하여, 멕시코산 은과 

중국산 물품을 교환한 태평양 횡

단 무역이다.

16 ~ 17세기 은의 유통 ▶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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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의 부분적인 해금 완화 조치 이후 중국인이 동남아시아에 활발하게 진출

하였다. 이들이 화교의 한 갈래를 형성하였다. 중국 상인은 자국산 비단과 도자기 

등을 싣고 베트남의 호이안으로 가서 그곳의 소금·계피·금 등과 바꾸었다. 17세기 

초에는 1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필리핀의 루손섬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중국산 생

사·비단·칠기 등을 에스파냐인에게 팔고 멕시코에서 건너온 은을 대가로 받았다.

명·청 대 은 유통의 확대

명 초에는 동전과 지폐인 보초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보초는 고액 화폐

로, 동전은 소액 화폐로 유통되었다. 그런데 명 조정이 보초를 남발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자, 민간에 보초를 대신할 새로운 고액 화폐가 필요해졌다. 이에 새로운 고

액 화폐로 등장한 것이 은이었다. 은은 실물 화폐였으므로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

이 적었다. 상업이 발달한 창장강 하류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은이 고

액 화폐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명과 청이 각각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편법과  지정은제를 시행하자,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동전을 사용하던 농민들은 해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동전을 

은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은과 동전의 교환 비율은 늘 변했기 때문에 은값이 

폭등하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명·청 대에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자 은의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은만으로는 은 수요를 충족

할 수가 없었다. 그 수요를 메운 것이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의 은이었다.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에서 생산된 은이 비단과 도자기로 대표되는 명·청의 상품과 교환되는 

형태로 중국에 계속 유입되었다.

 지정은제

일조편법을 대신하여 옹정연간

(1722 ~ 1735)에 도입한 징세 제도. 

인정세를 고정시키고 이를 토지세

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토지세만 남았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은은 중국의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명 · 청 대에 들어와 은은 지역 경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은이 많이 유

입 · 유통되는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은이 점점 빠져나가는 지역은 쇠락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약 9년여에 걸쳐 일어난 백련교 반란은 청 왕조가 쇠퇴하는 분기

점이었다. 그러나 백련교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 비용으로 약 3천만 냥 이상의 은이 유입된 쓰

촨 지역에서는 은 유통이 활발해졌고 상인과 지주층이 성장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였다.      

반면에 19세기 중엽 장쑤성 북부 지역에서는 소금을 외부로 판매하여 얻던 매년 1천만 냥 이

상의 은이 태평천국 운동으로 유입되지 않자, 지역 경제가 급속히 침체하였다. 침체가 길어지

자 이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신흥 도시 상하이로 건너가 인력거꾼, 부두 노동자, 청소부, 분뇨 처

리꾼, 목욕탕 안마사 등 하층 빈민이 되어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갔다.

▲ 마제은 명·청은 은을 말굽 모양

으로 만들어 무게를 달아 화폐로 사

용하였다. 

▲ 보초 홍무제 시기(1368 ~ 1398)

에 호부에서 발행한 1관(동전 1천 

개) 짜리 보초. 위조범은 참수하고 

신고자는 은 250냥과 범인의 재산

을 준다고 쓰여 있다.  

▲ 보초 보초 보초 홍무제홍무제홍무제 시기 시기 시기(13(13(1368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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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은 유통망 속의 조선과 일본

16세기 이전 조선은 은을 화폐로 이용하지 않아 은 수요가 적고 은광 개발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명에서 생산된 비단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대금

으로 지불하는 은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조선은 일본에 인삼을 판매하고 그 대금

으로 받은 은을 명에 비단 값으로 지불하였다. 이리하여 은은 동아시아 세계 내부

의 국제 교역을 뒷받침하는 화폐로 널리 사용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청에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 오기 위한 몸값으로 은이 필

요하였다. 또 청과의 교역이 늘어나자 은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조선은 단천을 

비롯하여 각지의 은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17세기 말에는 70여 곳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도 행해졌다. 

일본은 16세기 초 조선에서 들여온  회취법을 활용하여 은을 본격적으로 생산하

였다. 특히 이와미 은광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은광 개발 시대가 열렸다. 센고쿠 

다이묘들은 경쟁적으로 은광 개발에 나섰다. 16세기 말에는 전 세계 은 산출량의  

3분의 1을 일본산 은이 차지할 정도였다. 

일본의 은은 생사·비단·약재의 대금으로 쓰이면서 중국

으로 유출되었다. 조선의 인삼을 구입하기 위한 은 유출도 

많았다. 인삼 대금으로 지불된 일본 은은 교토에서 출발하

여 오사카와 쓰시마를 거쳐 부산으로 건너와 한양에 유입

된 후 조선의 대청 무역 대금으로 지불되었다. 이로써 교토

를 출발지로 하고 한양을 중계지로, 베이징을 종착지로 하

는 동아시아 은의 국제 유통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8세

기 초 점차 은이 고갈되자 에도 막부는 인삼을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은의 유출을 줄였다.

 회취법

1503년 조선에서 개발한 연은 분

리법이다. 무쇠 화로나 냄비 안에 

재를 두르고 은이 포함된 납 덩어

리를 채운 다음,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불을 피워 녹이면 납

은 재 안에 남아 스며들고 은만 재 

위에 남는다. 

동아시아사 백과   

동아시아의 대표 은광이었던 일본의 이와미 은광은 조선에서 회취법이 들어오면서 발

전하였다. 17세기 초에 전성기를 누렸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채굴과 제련에 종사하였다. 

이와미 은광은 당시 서양인에게도 유명하였다.  17세기 말 은 생산량은 매년 1 ~ 2톤에 달

했지만, 19세기 중반에는 매장된 은이 고갈되어 100kg으로 감소하였다. 

제도문화사건인물

이와미 은광

◀ 이와미 은광 갱도 입구(일본 시마네현) 이와미 은광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인삼대왕고은(일본은행화폐박물관) 에도 막부

가 조선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 1710년부터 주조한 

은화로, 은화 20개를 인삼 1관과 교환하였다.

조선의 중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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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해동 해

황 해

문순득(1777~1847)은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사람으로, 나주에 홍어를 내다 파는 상인이었다. 

1802년 1월, 숙부와 마을 사람 4명과 함께 대흑산도 남쪽 태사도에서 홍어를 사서 돌아오다가 거센 바

람을 만나 류큐로 표류하였다. 이후 류큐에서 필리핀, 마카오, 난징, 베이징을 거친 끝에 문순득은 1805

년 1월, 3년 만에 귀가하였다. 

홍어 장수 문순득의 동아시아 견문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1   문순득이 본 서양인이 당시 해당 지역에 진출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2  문순득이 당시 보았을 내용을 추측하여 가상의 견문록을 써 보자.

창의

1804년 4월 23일 도착

1803년 9월 9일 도착

1802년 1월 29일 도착

류큐 사람은 어른이나 동년배를 만나도 
일어나지 않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엎드린

다. 앉을 때는 반드시 꿇어앉는다. …… 다

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반

찬을 집어서 손바닥에 놓고 입을 대어 먹는

다. …… 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은 모

두 여인이다.

1802년 11월 1일 도착

필리핀 사람은 반드시 의자에 앉는다. 사람을 만나면 예의를 차려서 손
을 흔들거나 갓을 벗어서 흔든다. 부모나 어른을 만나면 그 손을 끌어다 냄

새를 맡는다. 밥 짓는 일은 남자가 하고 밥을 먹을 때는 가운데에 밥 한 그

릇, 반찬 한 그릇을 놓고 남녀가 둘러앉아 손으로 먹는다. 

마카오에 도착했다. 필리핀 사람과 홍

모(紅毛) 서양인 수만 호가 살고 있다. 땅

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집 위에다 집을 올

리고 있다. 관청이 하나 있는데 주로 변방

을 살피고 손님을 접대하며 상인에게 세금

을 징수한다. 

양저우 이후부터는 배

가 갑문과 도크를 통과해

서 가는데, 양안은 돌로 둑

을 쌓았고 둑 밖의 논은 모

두 수면보다 수십 자 아래

에 있었다. 배들은 운하를 

통해 가는데 모두 군사들

이 끌었다.

우이도에서 유배 중이던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문순득의 표류 경험을 듣

고 표류 과정 및 류큐, 필리핀, 마카오, 

중국 등의 풍속과 의복, 가옥, 토산품, 

언어, 선박 등을 소개한 『표해시말』을 

저술하였다.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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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대외 교역 정책 변화  

청은 동남 연해에서 반청 활동을 하던 정성공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천계령을 

시행하여 푸젠·광둥 등지의 연해 지역 주민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683년

타이완을 정복하여 반청 세력을 진압한 청은 천계령을 해제하고, 광저우 등 4개 항

을 외국 상인에게 개방하였다. 

그러나 청은 서양인과 한인이 결탁하여 반청 운동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1757년

에 3개 항구를 폐쇄하고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공행을 설치

하여 대외 무역을 독점하게 하였다. 공행은 청의 관원을 대신하여 서양 상인을 감

독하였으며, 관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광

둥 무역 체제는 난징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서양 각국은 청이 무역항을 광저우로 한정하고 자국 상인

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영국은 매카

트니 사절단 등을 보내 자유 무역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

은 삼각 무역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

다. 그리고 서양 세력은 청의 이러한 무역 통

제에 불만을 품고 19세기 중엽부터 군사적 침

략을 시도하였다.

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17~19세기 동아시아 교역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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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저우 상관 공행은 서양 상인

이 광저우의 상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였다. 또 무

역하지 않을 때는 광저우의 상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 건륭제를 알현하는 매카트니 서양인이 그린 풍자화이다. 

동아시아사 백과   

영국은 청에서 공행을 통해 차와 생사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였으나, 동인도 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모직물이나 면직물이 청에서 잘 판매되지 않아 

많은 은을 지불하여 무역 적자가 쌓였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자국산 면직물을 

판매하고 대신 인도산 아편을 입수하여 청에 밀수출하였고, 그 대금으로 청의 차와 생사를 

사고도 은이 남아 무역 흑자를 달성하였다.

제도문화사건인물

▲ 편무역(18세기 후반)

청과 영국의 무역 방식 변화 

 천계령

1661년 청 정부가 반청 해상 세력

과 연해 주민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 연해 주민을 강제로 내륙으

로 이주시킨 조치이다.

삼각 무역(19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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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외 교역 

조선은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를 통해 청과 교역하였다. 주로 중강이

나 책문 등지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은 금·은·인삼·종이·소가죽·모시 등

을 수출하고, 비단·약재·문방구·보석 등을 수입하였다. 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

상 등이 청 상인과의 교역에 참여하였다. 

1678년에는 일본과 무역이 이루어지던 왜관을 부산 초량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쓰시마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은 공무역으로 쓰시마에서 

구리·주석·단목·은 등을 수입하고, 질 좋은 목면이나 쌀을 대가로 주었다. 조선의 

상인과 쓰시마의 사신이나 관리, 상인 간에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본 은

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18세기 말부터 사무역은 쇠퇴하였다.

일본과 유럽의 교역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에  슈인장을 발급하여 해외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였

다. 이후 크리스트교가 확산하자,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신 나가사키를 지정하여 서양 국

가 중 네덜란드와의 무역만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였다.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서양

과의 문물 교류 창구로 활용되었다. 

한편 청에서 천계령이 해제된 후 청 상인이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에 종사하였

다. 나가사키에 중국인 거주지가 지정되었으며, 이들이 청과 일본의 무역을 담당하

였다. 그러나 청 상인을 통해 은 유출이 급증하자 막부는 무역 허가증인 신패를 발

행하여 청 상선의 입항을 통제하였다.

▲ 「초량왜관도」(한국 국립중앙박

물관)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

후 부산 절영도에 왜관을 설치하였

다가 곧 인근의 두모포로 옮겼다. 

1678년에는 입지 조건이 나은 초량

으로 왜관을 다시 옮겼다.

 슈인장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한 증서로, 막부의 슈

인[朱印]이 찍혀 있었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나가사키의 인공 섬, 데지마

데지마는 에도 막부가 포르투갈인을 수용하기 위해 1634년부터 2년에 걸쳐 

나가사키에 건설한 인공 섬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인이 금령을 어기고 크리스트

교를 포교한 사실이 드러나자, 에도 막부는 1639년에 그들을 추방하였다. 대신

에도 막부는 1641년 포교보다는 무역에 집중하던 네덜란드인의 상관을 이곳으

로 옮겼다. 

데지마는 이후 약 200년 동안 네덜란드인의 대일 무역 근거지가 되었다. 공무

상 출입하는 관리를 제외한 일본인의 출입은 제한되었고, 네덜란드인도 원칙적

으로 데지마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에도 막부의 쇼군은 네덜란드인이 

전해 주는 소식을 토대로 서양의 정세를 파악하였다. ▲ 데지마 부채꼴 모양의 인공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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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준도」(타이완 고궁박물관) 카스틸리오네가 1백 마리의 말을 그린 그림이다.

명 말, 청 초 이후 선교사의 활동  

16세기 말 이후 서양 선교사들은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

아시아로 건너왔다. 명 대 최초의 선교사는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한 예수회 출신

의 마테오 리치였다. 그는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였으며, 지구의·해

시계·프리즘·자명종 등 서양의 과학 기구를 명에 소개하였다. 또한 유클리드의 『기

하원본』을 명의 고관이자 크리스트교도가 된 서광계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천주실의』를 한문으로 저술하였다.

선교사들은 천문과 역법을 포함한 과학 지식이나 화포 제작 등의 군사 기술, 그

리고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 방면에도 조예가 깊었다. 명 말에 중국으로 건너온 아

담 샬은 서양 역법을 소개하고 조총의 제작법을 전해 주었다. 그는 청 대에 천문

과 역법을 관장하는 흠천감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명 대의 대통력을 시헌력으로 

개정하였다. 청 대에 페르비스트는 세계 지도인 「곤여전도」를 제작하고, 카스틸리

오네는 건륭제 시절에  원명원의 서양식 건물을 설계하고 많은 서양화를 남겼다. 

강희제 통치 시기에 조상 제사나 공자 숭배 등을 둘러싼 전례 문제로 크리스트

교의 포교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선교사들은 천문과 역법·의학·예술 방면에

서 궁정에 봉사하는 조건으로 계속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동서양의 문물 교류

16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유입된 서양 문물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4
15

49
 하
비
에
르
, 가
고
시
마
 도
착
  

15
82

  마
테
오
 리
치
, 마
카
오
 도
착

16
07

  『기
하
원
본
』 번
역
 출
판

16
45

  청
, 시
헌
력
 채
택

17
47

  카
스
틸
리
오
네
, 

원
명
원
 설
계
 시
작
 

• 중국 지식인: 천주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변화·발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서양 선교사: 집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고 언제나 목수들이 완성합니다. 천지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천주가 반드시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

▲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

집과 목수로 비유된 존재는 각각 무

엇인지 말해 보자.

Q

 원명원

베이징 교외에 있는 왕실 정원으

로, 19세기 서양 세력의 침입으로 

크게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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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   

조선은 1627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박연)가 제주도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서양인과 처음 접촉하였다.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서 

서양식 총포 제작에 참여하였다. 1653년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선원이었던 하멜과 그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하멜은 1666년에 

일본으로 탈출하여 두 해 뒤 본국에 도착하였고, 『하멜 표류기』로 알

려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서양 문물의 접촉과 도입은 주로 베이징을 다녀온 사절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두원은 사절단의 일원으로 명에 갔다가 예수회 선교사에게서 서양 

과학책과 자명종, 천리경 등을 받아 와 소개하였다. 또한 새로운 화약 제조법도 전

하였다. 홍대용은 연행 사절단을 따라 베이징으로 가서 흠천감을 방문하였다. 그는 

천문 관측기구를 관람하고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서양의 천문 관측 기법을 배웠다. 

또 지구 자전설과 지구 구형설을 담은 『의산문답』도 저술하였다. 연행 사절단이 전

해 준 서양 문물은 조선의 지식인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었다. 18세기 북학파 실학

자들은 서양 문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한편 청에서 귀국한 소현 세자는 아담 샬로부터 지구의와 크리스트교 교리서를 

받아 왔다. 아담 샬의 시헌력은 조선에도 들어와 19세기 말 태양력을 도입하기 전까

지 시행되었다. 또한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와 지리서인 『직방외기』가 유입되

면서 지리 관념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및 오늘날의 오세아니

아까지 확장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지식인이 지닌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적 세계관에 젖어 있던 대부분의 지식인은 서양 과학 기

술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하멜 표류기』 삽화 14년간에 

걸친 하멜 일행의 조선 억류 생활

을 기록한 책이다. 유럽에 조선의 

지리와 풍속, 각종 제도 등을 최초

로 소개하였다. 

▲ 자명종과 천리경(한국 실학박

물관)

동아시아사 백과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 마테오 리치와 명의 학자 이지

조가 제작한 세계 지도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5

대 주를 그리고, 각 대륙의 민족과 산물 등을 지리지 형식으

로 서술하였다. 적도, 지중해, 대서양, 구라파, 아세아 등 오

늘날에도 통용되는 지리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지도는 당시 중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동아시아 지

식인의 세계관에 큰 충격을 주었다. 1708년 조선에서도 각

종 동물, 선박 등이 추가된 「곤여만국전도」가 제작되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곤여만국전도」

▲ 「곤여만국전도」(일본 도호쿠대학부속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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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서양 접촉  

일본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온 사람은 에스파냐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프랜시스

코 하비에르였다. 그는 16세기 중엽 일본 규슈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포교하였다. 

크리스트교는 빠르게 확산하여 지방의 다이묘와 가신들 가운데 크리스트교를 수용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포르투갈은 일본과 1571년부터 무역을 시작하였다. 포르투

갈인은 중국산 비단이나 생사를 일본 은과 교역하면서 마카오와 나가사키를 왕래

하는 중계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서양 세력의 일본 진출을 염려한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 금교령을 내

리고 많은 신자를 처형하였다. 또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선박이 일본으로 오는 

것을 통제하고, 네덜란드 선박만 대외 무역 창구인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올 수 있

게 하였다. 

서양에 전해진 동아시아 문물 

서양 문물이 동아시아로 전해짐과 동시에 동아시아 문물도 유럽으로 전

해졌다. 선교사들은 중국의 정치와 문화, 사회 사정 등을 유럽에 소개하였

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견문록』을 써서 중국의 사정을 상세하게 유럽에 전

하였다. 『논어』와 같은 중국 고전은 볼테르 등의 계몽사상가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명과 청의 비단·도자기·차 등은 서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

히 차 마시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아리타 자

기가 서양으로 수출되었고, 에도 시대의 미술은 서양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프랜시스코 하비에르(1506 ~ 

1552)

▲ 「휴일」(제임스 티소, 1876년 작) 유럽에서 

차 마시는 습관이 유행하였음을 보여 주는 그림 

이다. 

탐구 활동   유럽으로 건너간 중국인

1.  자료 1  과 자료 2  를 토대로 유럽으로 건너간 중국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 보자.

2. 당시 유럽인의 눈에 비친 동양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조사해 보자.

심복종은 장쑤성 사람이다. 1680년 선교사 필립 쿠플레를 따

라 유럽으로 건너갔다.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장이 『중국도량형

고』를 저술하는 작업을 도왔다. 1685년 영국 국왕 제임스 2세의 

즉위식에 참석하였다.  - 주겸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자료 1

황가략은 푸젠성 사람이다. 1702년 선교사 아르투스 드 리

온느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다.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의 학

교에 머물면서 『중불사전』 편찬과 중국어 문법 체계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 주겸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자료 2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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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모습을 나타낸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중국

명
• ㉠ 의 원정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조공 확대

•무로마치 막부에 무역 허가증인 ㉡  을 발급하여 무역 허용

청

•반청 세력(정성공)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해안 주민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   공포(1661)

•광저우에 ㉣ 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 독점권 부여

조선
•명에 가는 사신을 수행하는 역관과 상인들의 사무역 전개

•부산의 초량 ㉤ 을 통해 쓰시마 상인의 제한된 무역 허용

일본
•에도 막부가  무역 허가증인 ㉥ 을 발급하여 무역 통제

•네덜란드 상인에게 ㉦ 를 개항하여 무역하게 함.

㉧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계 무역 발전(명 · 청, 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 교역)

2   인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창의 

활동 

3     17 ~ 18세기 은의 중국 유입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 위 그림과 같이 전 세계 은이 중국으로 유입된 배경과 그 과정을 써 보자.

(2) 위와 같은 은의 유입에 따라 나타난 중국 사회의 모습을 써 보자.

역

사 
사실 이해 

(1) 하멜  

(2) 마테오 리치  

(3) 카스틸리오네   

(4) 프랜시스코 하비에르  

㉠ 일본에 크리스트교를 포교하였다.

㉡ 원명원을 설계하고 서양화를 많이 남겼다.

㉢ 조선 억류 이후 탈출하여 표류기를 저술하였다.

㉣ 「곤여만국전도」, 『천주실의』 등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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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18세기 중반 청의 건륭제 때 궁정화가 서

양이 번화한 쑤저우의 모습을 그린 「고소번화도」이다. 태

평성대의 윤택한 백성의 삶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성세

자생도’라고도 불린다. 가로 12m의 화폭에 그린 이 그림

은 1만여 명이 넘는 사람과 수백 개의 상점과 배 등이 세밀

하게 묘사된 대작이다.

Q  쑤저우 등의 도시가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된 사회

적 · 경제적 배경은 무엇일까?

농업 생산력의 발전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곡물의 품종 개량, 수리 시설 정비, 시비법, 

모내기법을 비롯한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집약 농법의 확대와 개간에 따른 

경지 면적의 증가로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다. 

명 대에는 ‘창장강 유역의 후광 지역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라는 말처

럼 후난과 후베이성 지역이, 청 대에는 쓰촨성 지역이 곡창 지대가 되었다. 이 지역

에서 생산된 쌀은 창장강과 운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강남 지역에서는 직

물업을 위한 뽕나무나 면화를 재배하여 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늘어났다.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17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의 변화 모습을 인구 증가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15

96
  『본
초
강
목
』  간
행

16
10

  『동
의
보
감
』  완
성

16
70

(~
71

)  경
신
 대
기
근

17
82

(~
88

)  덴
메
이
 대
기
근
 

▲ 명 · 청 대 곡창 지대인 쓰촨, 후

광(후난과 후베이) 지역

▲ 평야 지대의 강을 막아 물을 이용하는 

언 명 · 청 대 벼농사의 발전은 관개 수

리 시설의 발전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 조선의 경작도 모내기하는 모습

이다. 모내기는 이모작을 가능하게 

하고 수확량을 높였다.

▲ 일본 농기구 다양한 농기구의 개발로 집약적 농업이 발전하고 

토지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농업의 발달

1600 1700 1800

중국 명 청

한국 조선

일본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에도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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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내기법

볍씨를 모판에 뿌렸다가 모판에

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방

식이다.

조선에서도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쌀·면화·채

소·담배·인삼 등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다이묘들이 개간을 장려하면서 

경지 면적이 늘어났으며, 다양한 농기구가 개발되었다. 

한편 신항로를 개척한 유럽인과의 교역을 통해 아시아에도 아메리카가 원산지

인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왔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신작물은 구황 작물의 역

할을 하며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추나 담배 등도 상품 작물로 재배

되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인구의 증가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새로운 구황 작물이 도

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종두가 발명되었으며, 그 기술이 전국으

로 퍼져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다. 또한 명의 『 본초강목』이나 조선의 『동의

보감』과 같은 의학 서적이 발간되는 등 의료 기술이 향상되어 사망률이 낮아졌다.

북송 시대에 1억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인구는 1850년경에      

4억 3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청 대 후기에 인구가 급증하

여 경작지가 부족해지자 생활 여건이 악화하여 사회 불안이 나타나

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도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난 후 18세기 들어 사회가 안

정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일본도 에도 시대에 들어 꾸준히 인구

가 늘어났으나, 18세기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대기근 등으로 인구

가 정체되기도 하였다.

 『본초강목』

명의 학자 이시진이 20여 년간 노

력하여 편찬한 의학서이다. 많은 

약재와 처방전이 실려 있고 동식

물 삽화도 그려져 있다.

17~19세기 동아시아의 인구 변동

▲ 중국의 인구 변동 신대륙에서 들어온 작물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19세기 중반 4억 명을 넘어 

250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조선의 인구 변동 왜란과 호란으로 급감했던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18세기 후반에 1800만 명

을 넘어섰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흉작과 전염병 

등으로 감소하였다. 

▲ 일본의 인구 변동 17세기 에도 막부의 전성

기를 지나면서 3000만 명이 넘었으나 18세기 후

반 기근과 전염병으로 증가 추세가 주춤하였다.

1600 1700 179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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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3,127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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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보감』(한국 국립민속박물관) 허준이 편찬한 의학

서로, 동양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1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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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명·청 대에는 민영 수공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강남 각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견직물, 면직물, 제철, 도자기 등의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강남의 쑤저

우, 항저우, 난징, 징더전 등지에서 도시 수공업이 발달하였는데 쑤저우의 견직물

과 징더전의 도자기는 매우 유명하였다. 

민영 수공업의 발전과 함께 은의 대량 유입, 운하와 각지로 연결된 도로 등을 통

해 상업도 번성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 지역에서 조달되는 물품 

교역으로 상품 유통망은 더욱 확산되었다.

조선에서도 농촌 경제의 성장, 수공업의 발전을 통해 

상업이 발달하였다. 연해 지역과 육상의 교통망이 정비되

면서 교통의 요지와 포구에 물자가 집결되었고, 전국적으

로 장시가 성장하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해졌다.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이나 포, 동전으로 납부하는 대

동법이 시행되면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성장

하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정부는 일부 

독점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행위를 가능하

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상평통보

가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일본에서도 금, 은 채굴과 제련 기술의 발달로 광업과 수

공업이 성장하고 고급 견직물을 비롯해 도자기, 술 등 각

지의 특산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었다. 에도 막부가 연안 

항로의 정비에 힘쓰면서 해상 교통로가 정비되고 육

상 교통과 연결되는 교통 체계가 확립되어 쌀 시장

과 같은 전국 단위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상업 발달의 모습과 도시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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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더전의 도자기

▲ 조선의 상평통보(한국 국립

민속박물관) 조선 후기에 전

국적으로 유통되어 물품 거래

와 조세 납부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주요 교통로 ▶

의
무
화

▲ 청 대 견직물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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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의 출현과 활동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을 축적한 대상인이 등장하였다. 명·청 

대에는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고 활동한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유명하였다. 이들은 전국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창장강 중하류 등지

에서 소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였으며, 면화·쌀·목재·차·생사·견

직물·면제품 등을 유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또한 각 지역에 

회관을 건립하여 이를 거점으로 삼아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관

료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 상업 활동의 입지를 넓히려 하였다.

조선에서도 송상이나 경강 상인과 같은 대상인 집단이 등장하였

다. 특히 송상은 주요 지역에 송방을 설치하여 전국적 유통망을 가

지고 상업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어음과 같은 신용 화폐를 이용하

였으며, 청·일본과의 무역에도 개입하였다. 의주의 만상이나 동래

의 내상도 청이나 일본 상인과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경강 상인은 서남해 연안과 한강을 오가며 쌀·소금·목재·어물 

등을 판매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권력의 

비호 아래 상품을 매점하고 한양에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면서 이

득을 얻었다. 

일본에서는 17세기 후반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하면서 

조닌이 성장하였다. 조닌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주도하였

다. 조닌의 부가 축적되어 사치 풍조가 심해지자 막부가 사치 금지

령을 내릴 정도였다.

▲ 1673년 교토와 에도에 문을 연 미쓰이 포목점 박리다

매를 추구하고 고객을 우선시하는 영업 방식을 통해 성장하

여, 현재 일본 굴지의 대기업이 되었다.

황해

▲ 명 · 청 대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의 활동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조닌의 부 축적과 성장

오사카 항구에서 에도로 운송하는 술을 빚어 가문을 일으킨 사람

도 있고 구리 광산에 손을 대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요시노의 

옻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금을 손에 쥔 사람도 

있다. 고바야라는 쾌속선을 만들어 선박업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있다.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하여 부귀하게 된 사람도 있다. 철광산

의 채굴을 청부 맡아 점차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최근 30년 

이내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 상인들이다.

 - 이하라 사이카쿠, 『니혼에이타이구라』 -

조닌[町人]은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인을 가

리키는 말로, 조[町]는 ‘도시’를 의미한다. 에도 

시대 도시의 상공인층은 변화하는 사회적 · 경

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부를 축적하며 성장하였

다. “상인이 기침하면 무사가 감기에 걸리고”,   

“오사카의 상인이 한번 노하면 천하의 다이묘

들이 벌벌 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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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

인구 증가, 상공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였다. 농촌에서 토지를 잃은 농

민들과 재해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상공업을 통해 생계

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도시로 이주하였다. 

명 중기 이후 수로 교통이 편리했던 창장강 유역의 강남에서는 시진이 급격히 늘

어났다. 시진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조선에서도 18세기 들어 장시가 성장하였다. 상업의 발달에 따라 강경, 원산, 대

구 등지가 상업의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한양은 대표적인 소비 도시로 18세기 후반 

인구가 약 3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조선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도시의 

성장이 더딘 편이었다.

일본 역시 에도 시대에 들어와 도시가 눈

에 띄게 발전하였다.  조카마치는 군사적 방

어 목적으로 무사들을 거주하게 한 도시로 조

성되었으나 점차 제조, 무역, 상업 도시로 발

전하였다.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위치에서 물산이 집

결되는 오사카, 직물·염색·공예 등의 전통 

산업이 발달했던 교토, 그리고 인구 100만 명

이 넘는 거대한 소비 도시인 에도는 ‘3도’라 불리며 번성하였다. 

특히  산킨코타이 제도에 따라 다이묘와 가족, 하급 무사, 도시 노동자에게 필요

한 물품이 에도로 운송되었다. 도시의 성장과 상인의 활동으로 소비를 위한 부의 

축적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신분 질서의 동요 현상이 점차 심해졌다. 

▲ 조선의 한양 

동아시아사 백과   

시진은 자연 발생적인 중소 도시를 가리킨다.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상공업의 발전으

로 면포나 목재 등 상품이 모이는 시진은 주로 수로 교통의 요지에서 발생하였다. 시

진은 업종별 전문화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16 ~ 19세기 쑤저우 지역의 시진 수는 대

략 45개에서 140개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부 규모가 큰 시진은 대략 남북으로 3 ~ 5 km, 동서로 2 ~ 4 km에 달하였고, 인구

는 청 대에 4천 ~ 5천 호에서 1만 호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된다. 시진이 성장함에 따

라 정부는 치안과 징세 분야에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제도문화사건인물

창장강

『 』, 2007

명 · 청 대 강남의 시진

◀ 청 대 강남 주요 시진의 분포

▲ 히메지성 조카마치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무사와 조닌의 거주지가 구분되었다. 산킨코타이 제도

에도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를 통

제하기 위하여 다이묘를 정기적으

로 에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이다. 

다이묘의 행렬로 교통과 숙박업

이 발달하였으며, 에도에 소비 인

구가 늘어나 상업이 발달하였다.

 조카마치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행정 · 군사 · 상업 도

시의 역할을 하였다.

112   Ⅲ.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명 · 청 대 서민 오락의 발전 

명·청 대 재력을 지닌 상공인층이 성장하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도시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유흥과 오락이 활성화되고 도시는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

이 되었다. 특히 도시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의 소비층을 확대하였다.

서민층의 흥미를 자극한 통속 소설이 유행하여 명 대에는 『수호전』, 『삼국지연

의』, 『서유기』, 『금병매』가 널리 읽혔다. 청 대에도 애정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홍루

몽』이나 관료 사회를 풍자한  『유림외사』 등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소설의 유

행은 지식인이 민간 문학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의 문화적 욕구

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지만, 당시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달도 배경이 되었다. 도시

에서는 상업적 출판사들이 값싸게 출판한 다양한 책이 유통되었다.

소설과 더불어 서민들은 연극도 즐겼다. 청 대에 베이징 일

대에서는 경극이 유행하였다. 배우들은 자신의 조합을 만들고 

여러 극장을 옮겨 다니며 공연을 하였다. 베이징에만 수십 개

의 대중 극장이 있었고 정부와 상인들도 극단을 지원하였다. 

황제와 관리들은 유명 배우를 초청하여 공연을 보았으며, 유

력한 상인들은 개인 극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토속적 음악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구성에 통속적인 가사와 대

화로 이루어진 지방희가 서민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서민 문화의 성장

동아시아 각국에서 등장한 서민 문화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유림외사』

청의 오경재가 저술한 소설이다. 

과거제의 폐단, 신사층과 관료들

의 행위 속에 담긴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였다.

▲ 악기를 연주하는 임대옥 청 대 조설근이 지은 소설  『홍루몽』은 

가보옥과 임대옥, 설보채의 애정과 혼인의 갈등을 대강의 줄거리로 

삼고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에 엮어 넣었다. 당시 사회상을 생

생하게 묘사하였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베이징의 오페라, 경극

경극은 베이징에서 발전하여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경극은 원 대 잡극부터 

각종 지방희까지 다양한 작품이 있어 현재에도 공연 가능한 작품은 수백 편이 넘는다

고 한다. 그 소재는 역사와 민간 설화 등으로 다양하지만, 유달리 역사 소재가 많다. 

청 대 베이징에서 성업하던 극장이 40여 개에 달하였고, 몇 개는 지금도 남아 있다. 

연기는 노래인 창, 몸짓인 주, 무술 동작인 타, 대사인 념으로 이루어진다. 

경극은 작품 전체를 공연하기보다 작품의 일부 대목을 집중적으로 공연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이를 절자희라 하는데 ‘술 취한 양귀비’라는 작품도 대표적인 절자희

이다. 함께 연희를 하자고 약속한 제왕이 다른 여인을 찾아가자 양귀비가 혼자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16
19

  『서
유
기
』 , 
『금
병
매
』

17
91

  『홍
루
몽
』 발
표

소
설
 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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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성장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확대되고 서민 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한글 소설

이 유행하였다. 소설의 지은이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

설은 적당한 몸짓과 표정을 섞어 가며 읽어 주는 낭독이나, 돈을 주고 소설책을 

빌려 읽는 세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행하였다. 민간에서 나무판에 글씨를 새

겨 인쇄한 방각본도 만들어졌는데, 이는 소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데 이바지

하였다.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소설이 방각본으로 많이 출판되었다. 소설과 

함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서민의 감정이나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자

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사설시조도 등장하였다.

공연 예술인 판소리도 유행하였다. 판소리는 전용 극장이나 무대 장치 없이 소

리꾼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 놀이판을 벌이거나 부잣집으로 초청을 받아 공연

되었다.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이 많이 불렸는데, 이는 낡은 전통적 규범

에 대한 반발심을 지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주었다. 

판소리와 함께 지역마다 특징적인 탈춤도 유행하였다. 춤과 노래, 사설로 서민

들의 애환과 감정을 잘 드러낸 탈춤은 양반층의 위선이나 사회의 문제점을 풍자

와 해학으로 풀어내 인기가 많았다. 특히 상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탈

춤 공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림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서민의 일

상생활을 소탈하게 그리거나 양반이나 부녀자의 유흥 등을 있는 그대로 그린 풍속

화와 다양한 소재의 민화가 유행하였다. 

▲ 「책 읽는 여인」(한국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 「가객 소리하고」(독일 함부르크 민

족학박물관) 판소리 공연 장면을 그

린 그림이다.

탐구 활동   서민 문화의 발달 

1.  자료 1  과 자료 2  의 내용을 통해 판소리와 사설시조가 갖는 특징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와 같은 문화 예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 경제적 배경을 설명해 보자.

「돈타령」

박흥보 좋아라고 칠청 밖으로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나는 지환을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보이는 것 돈 밖의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 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푼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푼어치를 사서 

먹고 …… - 「흥부가」 -

자료 1

사설시조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 산 바라보니 하얀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쩍 뛰어 내달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다행히도 날쌘 나이기에 망정이지 멍이 들 뻔하였구나 

 - 『청구영언』 -

* 두꺼비는 탐관오리, 파리는 피지배층, 송골매는 권력자, 두엄은 

부정으로 모은 재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료 2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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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닌 문화의 유행

에도 시대에는 장기간에 걸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

하면서 무사로부터 조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교육과 문

화 활동이 활발해졌다. 초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라코야가 

전국에서 문을 열었다. 특히 상공업의 발전으로 조닌의 영향력

이 향상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자 이들이 누리는 조닌 문화

가 발달하였다. 현실과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소비 생활을 즐

기는 모습을 묘사한 소설이 유행하고,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문화

가 발전하였다.

공연 예술로는 분라쿠(닌교조루리)와 가부키가 유행하였다. 가부키는 시각적으

로 화려한 의상과 복잡한 무대 장치, 그리고 고도로 양식화된 배우의 연기, 노래, 

춤을 통해 흥행하였다. 에도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은 영업용 극장이 다수 있었다. 

무사의 복수를 다룬 「주신구라」를 비롯해 통속적인 이야기와 남녀 간의 사랑을 다

룬 내용 등이 가부키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한편 회화에서는 다양한 인물, 경치, 풍속 등을 그린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 분라쿠 사람만 한 인형을 숙

련된 조종자가 섬세하게 조종하여 

세밀한 동작과 표정을 연기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에도 시대 가부키가 공연되는 극장 내부를 그린 그림이다. 당시 극

장은 회전 무대, 무대 일부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장치, 배경을 전환

하는 장치까지 설치될 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요금에 따

라 극장 좌석은 달랐다. 그림에서 관객석을 관통하여 무대까지 이어

지는 길에 있는 사람은 5대 이치카와 단주로이다.

17세기에 활약한 최고의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단주로는 얼굴에 특

유의 화장을 하고 머리와 의상 등이 크게 보이도록 하며, 위세 있는 

걸음걸이 등을 통해 과장된 연기를 하였다. 이러한 연기는 이치카와 

가문에 계속 전승되어 가문의 친자나 양자 중에 선조의 기예를 전승

할 최고의 기예를 가진 사람에게 이치카와 단주로라는 예명을 받게 

하였다. 현재는 12대 이치카와 단주로가 활동하고 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가부키

▲ 데라코야 실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능이

나 지식을 가르쳤다.

연극이 진행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속한 모습이 전개됨에 따라 남자와 여자, 젊

은이와 노인이 …… 아무튼 전혀 거북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 19세기 일본을 방문한 영국인 러드폴트 올콕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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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후 서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공통으로 민간 회화가 성행하였다. 그림 속

에 나타난 사람, 풍속, 일상의 모습,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그린 소박한 붓놀림을 통해 당시 

서민들 삶의 애환을 살펴보자.

17 ~19세기 민간 회화의 발전

중국의 민간연화

중국의 민간연화는 일찍부터 세시 풍속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잡귀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림을 대문에 붙이거나 선물로 나누어 주는 풍속이 전

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민간연화가 크게 유행한 시기는 18, 19세기였다.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종규」 귀신을 쫓는다는 종규의 손 끝에 복을 부른다는 박쥐가 그려져 있다. 복과 박쥐의 중국어 발음이 같은 데에서 연유한다.

    「계서승평」(중국국가박물관) 중추절에 토끼 신에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 집안의 화합과 평안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현대 중국의 연화 물고기를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다. 재물이 넉넉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연화이다.  물고기 어(漁)와 여유로울 여(餘)의 

중국어 발음이 같은 데에서 연유한다.

소재 제작 방법 특징

중국과 한국의 민간 회화는 귀신을 

쫓고 복을 기원하며 교훈을 주는 등의 

내용이 많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

녀, 가부키 배우, 도회지 여성, 명승지 

등 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소재를 이

용하였다.

민간 회화는 값싼 그림이어야 서민들

이 쉽게 살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

량 생산 방식이 필요했고 판화가 활용되

었다. 다만 한국 민화만이 대부분 붓 그림

으로 제작되었다. 

중국의 민간연화는 세시 풍속의 하나

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민화는 관혼상제 

의식이 치러질 때 사용되는 병풍 그림으

로 많이 그려졌다. 일본의 우키요에는 여

가를 보내거나 실내를 장식하는 데 이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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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화

  「문자도(제, 효)」(한국 리움미술관) 유교적 덕목인 공경할 제(悌)와 효(孝)라는 글자를 그린 문자도이다.

   「책거리」(일본 교토고려미술관) 기기묘묘한 공간 배치와 섬세한 장식성이 특징이다.

   「까치 호랑이」(개인 소장) 우스꽝스러운 호랑이와 백성을 의미하는 까치를 통해 봉건 지배층을 풍자하고 있다.

일본의 우키요에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의 큰 파도」(일본 도쿄국립박물관)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를 그린 모습으로, 배를 탄 사람들과 멀리 후지산이 그려져 있다.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오하시 다리의 소나기」(프랑스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

  고흐의 「비 내리는 다리」(네덜란드 반고흐미술관) 고흐가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작품을 모방하여 그린 그림이다.

한국 민화는 「문자도」, 「책거리」 등이 많았다. 중국에서도 문자도가 많이 

그려졌는데 중국의 「문자도」 가 복을 기원한 것이라면, 한국의 「문자도」 는   

‘효제충신 예의염치’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다룬 것이 많았다. 또한 해학과 

풍자라는 탈권위적 모습은 한국 민화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에도 시대의 물질적 풍요와 도시의 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식 목판화라 할 수 

있는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우키요에는 오락 및 유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었다. 일본의 우키요에는 19세기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   동아시아 각국에서 민간 회화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 · 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자.

2   17 ~ 19세기에 각국에서 그려진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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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학, 공양학의 대두

명 말에 서양 학문이 들어오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농학, 

지리학, 역법 등의 실용적 학문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특

히 고염무, 황종희, 왕부지 등이 경세치용의 입장에서 유교 

경전과 지리서·역사서 등의 고전을 연구함으로써 정치 개

혁 성격을 띤 학문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실사구시적 학문

은 청이 안정기에 들어간 후 억압을 받기도 하였지만, 고증

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18세기 들어 실증적인 방법으로 문헌을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전하였는데, 고증

학의 실사구시적 학문 태도를 기반으로 『강희자전』,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이 벌어졌다.

한편 청 말에는 『춘추공양전』을 연구하여 정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출현하기 시

작하였는데, 이로써 현실 개혁적인 공양학이 성립되었다. 공양학자 위원이 저술한 

『해국도지』는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서양 세력의 침입과 농민 봉

기로 사회가 어려워지자 공양학은 정치 개혁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여, 캉유웨이 

등이 주도한 변법자강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학문의 대두

17세기 이후 각국에서 대두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알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학습 목표

4
17

74
  『해
체
신
서
』 간
행

17
78

  박
제
가
, 『북
학
의
』 저
술

17
25

  『고
금
도
서
집
성
』 완
성

17
81

  『사
고
전
서
』 완
성

 『고금도서집성』

강희제 때 시작되어 옹정제 때 완

성된 백과사전이다. 당시까지의 중

국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하였다. 

정조 때 조선에도 들어왔다.

 『춘추공양전』

『춘추좌씨전』, 『춘추곡량전』과 함

께 공자가 쓴 『춘추』에 대한 세 가

지 해석서 중 하나이다. 『춘추』의 

글 속에 숨어 있는 공자의 이념을 

밝히려 하였다.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세 · 산업 · 인구 · 정

치 · 종교 등을 서술한 책이다. 19

세기 중반 서구에 관한 지식과 정

보를 망라하였다. 

▲ 황종희(1610 ~ 1695)

동아시아사 백과   

왼쪽은 청의 건륭제와 『사고전서』이다. 『사고전서』는 건륭제의 명에 의해 10년에 걸쳐 편찬되었

다. 건륭제는 한인의 반청 사상을 통제하는 동시에, 중국 문화의 핵심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편찬

을 지시하였다. 『사고전서』라는 명칭은 경 · 사 · 자 · 집(經 · 史 · 子 · 集)의 4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고대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서적을 망라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방대한 중국 최대의 총서로 양이 

너무 많아 출판되지는 못하고 필사로 만들어졌다. 청 대의 이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은 문헌의 

실증을 중시하는 고증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사고전서(四庫全書)

『사고전서』를 보관하던 ▶

 자금성의 문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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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실학의 대두와 서학의 전래

17~18세기 조선의 일부 학자는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바

로 보고 그 해결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의 교조화를 비판하

면서 중국과 서양의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관료제의 효율적 운

용, 인재의 차별 없는 등용, 노비제 혁파, 서얼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고 토지 제도

와 수취 제도의 개혁, 상공업 진흥과 기술 개혁 등을 제기하였다. 

이익, 정약용 등은 농촌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주장하였다.  박지원과 박제가 등은 상공업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

였다. 특히 박제가는 소비를 통해 생산을 진흥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학자는 역사, 지리, 언어 분야의 연구에도 힘써 이후 근대 학문과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편 중국에 갔던 사신들을 통해 서양 학문과 함께 크리스트교가 

전해졌다. 처음에 크리스트교는 학문적 관심으로 수용되어 서학으로 불렸으나 점

차 신앙으로서 널리 퍼졌다. 크리스트교의 평등사상과 제사 의식 거부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재물은 우물과도 같아 퍼서 쓸수록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비단

을 입지 않아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지면 길쌈질이 쇠퇴하고, 그릇이 비뚤어

지든 어떻든 개의치 않으면 나라에 공장과 도야(질그릇 굽는 곳과 대장간)가 없어지고, 기

예도 없어지는 것이다. - 박제가, 『북학의』 -

▲ 정약용(1762~1836) 호는 다

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제시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탐구 활동   새로운 정치 개혁 주장의 대두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주장의 핵심 요지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두 주장의 공통된 의미를 말해 보자.

황종희의 군주 제도 비판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군

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

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 만약 군

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

이다. 

 - 황종희, 『명이대방록』 -

자료 1

정약용의 군주론

백성이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어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공

정한 말을 잘하는 한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보았다. 사방의 이웃

들이 다 감복하여 그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으로 삼았다. …… 

이상과 같은 사정과 순서를 밟아서 …… 여러 고을의 우두머리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지방 장관을 정했고, 또 이들이 한 사람을 추대

하여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된 것    

이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자료 2

 박지원

연행사로 청에 다녀온 박지원은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는 한편, 

『양반전』과 같은 소설을 써서 양

반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박제가가 소비를 강조한 이유는 무

엇인지 말해 보자.

Q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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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과 국학, 난학의 발전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관학으로 우대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에도 사회가 

성숙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성립된 고학은 이

기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관념론보다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고,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로 공자·맹자 시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이토 진사이는 주자

가 성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오규 소라이는 중국 고대 성인

의 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고대 유교 경전인  육경을 강

조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언어, 문학, 민속, 신화 등의 고대 문화가 강조되면서 

국학이 발전하였다. 국학자들은 유교, 불교 등의 외래 사상에서 탈피하여 일본 고

대의 참모습을 추구하였다. 특히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 고사기』 연구에 집중하여 

일본 고대의 마음·언어·제도 등을 고도(古道)라 칭하며, 고도의 창시자는 중국 고

대의 성인과 다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비롯한 일본 고대의 신들이라 하

며 일본 절대 우월주의로 나아갔다. 그의 사상은 이후 존왕 운동과 결부되어 국가 

신토의 수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에도 시대에는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바탕으로 난학이 발전하였다. 난학은 어

학·의학·지리학·역학 등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하

였는데, 특히 『해체신서』의 번역은 난학이 본격적

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학은 일본의 지

식인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학문 연구

에서 경험주의, 실증적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도

움을 주었다. 

 육경

유학의 6개 경전.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춘추』, 『주역』이다.

에도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국학의 집대성자라 불린다. 중국에서 왕조가 교체되는 역성

혁명을 비판하고 일본 천황의 만세일계를 옹호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일본 우월성의 증거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혈통의 순수성에서 찾았다. 이러한 일본 우월주의 입장에서 일본을 

본조, 황조, 황국이라 칭하고 중국을 외국, 이조, 심지어 서융(서쪽 오랑캐)이라고 표현하였다. 

그가 처음 사용한 ‘황국’이라는 용어는 막부 말기부터 1945년까지 일반화되었다. 그의 영향을 받은 국학자

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를 우주 생성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세계의 모든 전승과 풍속이 일

본으로부터 흘러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일본 중심주의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1801) 

◀ 『해체신서』 (1774)

스기타 겐파쿠가 주도하여 서

양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해부 

의학서이다. 번역 과정에서 오

늘날 사용하는 신경 · 연골 · 동

맥 등의 의학 전문 용어가 만

들어졌다.

 『고사기』

고대 일본의 신화, 전설, 사적 등

을 기록한 책으로 8세기 초에 완

성되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

가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편

찬하였으며, 나라를 세운 신의 이

야기부터 천황의 계보를 기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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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세기 이후 각국의 사회 모습을 나타낸 마인드맵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

라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2     두 인물의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시진  •경극  •조닌  •민화  •대동법  •사설시조  •우키요에  •조카마치  •『유림외사』

│보기│

(가) 나의 저술 의도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 생기는 점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런데 송시열은 나를 이단이라고 배척하

였다. 그의 학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주자의 가

르침이라면 덮어놓고 의론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 송 대의 성리학자가 말하는 ‘이(理)라는 근

원적인 실재가 있고 난 뒤에 기(氣)가 있다. 천지가 

존재하기 전에 이(理)가 있었다.’ 등의 학설은 모두 

억측이다. 이는 뱀에 다리를 그려 넣거나 머리 위에 

이중의 머리를 이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고 얻은 

사실이 아니다.

(1) (가), (나) 주장이 대두한 공통된 배경을 써 보자.

(2) (가), (나) 주장 이후 나타난 학문적 동향을 각각 써 보자.

▲ 윤휴 ▲ 이토 진사이

역

사 
사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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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1404명과 일본, 감합 무역 시작

흐름 잡는 

단원 평가  

1503회취법 개발

1510삼포 왜란

1543일본에 조총 전래

1571에스파냐, 필리핀 점령

1708대동법 전국 시행

1774『해체신서』 간행

1781『사고전서』 완성

1791『홍루몽』 발표

1581명, 일조편법 전국 시행

1592임진왜란 발발 

1597정유재란 발발

1610『동의보감』 완성

1616❸  건국

1636병자호란 발발

1644명 멸망

1653하멜, 제주도 표류

1678초량 ❹  설치

1603❷  수립 

1627정묘호란 발발

1681청, 삼번의 난 진압

1590
❶  의 

센고쿠 시대 통일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단원 마무리   III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집권

여진의 누르하치가 건국

조선과 쓰시마 상인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곳

㉠ 명 말 중국에 온 선교사로 서양 역법을 소개하고 

시헌력을 만들었다.
(1) 모문룡            

㉡ 청 태종 누르하치의 아들로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2) 박제가            

㉢ 센고쿠 시대의 대표적 무사로 조총을 이용하여 나

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3) 아담 샬           

㉣ 명의 장수로 평안도의 가도에 주둔하면서 후금과 

조선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4) 홍타이지         

㉤ 상공업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으며, 

『북학의』에서 소비를 강조하였다.
(5) 오다 노부나가  

2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17~19세기 

교역

청 천계령 공포,  ㉠  의 대외 무역 독점

조선 청과 개시 · 후시 무역, 왜관에서 쓰시마 상인의 무역 허용

일본 슈인장 발급,  ㉡  에서 네덜란드 상인의 교역 허용

17~19세기 

경제 상황

청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의 활약, 상공업 도시로  ㉢  의 

발달, 인구 급증

조선
 ㉣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 · 포 · 동전으로 납부) 시행, 독

점 상인의 특권 폐지, 송상 · 만상 · 내상의 성장

일본 ㉤  제도로 교통과 상업 발달, 조카마치 발달, 조닌의 성장

3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위와 같은 공연이 주로 소재로 삼았던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자.

 

(2) 위와 같은 공연이 각국에서 유행한 공통된 사회적 ·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 보자.

▲ 탈춤 ▲ 경극 ▲ 가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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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인물 인터뷰 기사 만들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86쪽 확인

2   17 ~ 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102쪽, 110쪽 확인

3   서민 문화의 성장

               113쪽 확인

| 정답 215쪽 |

자기 점검

역량 +
수행 평가

16 ~ 19세기 동아시아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을 선택하여 가상의 인터뷰 내용을 신문 기사 형식

으로 만들어 보자.

1  인물 선택하기

•광해군                             •정약용                             •황종희                             •건륭제       

•스기타 겐파쿠                 •도요토미 히데요시         •모토오리 노리나가 

예시

1.   인물의 모습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오려서 신문에 붙인다.

2.   인터뷰 내용은 당시 정세나 상황, 인물의 활동과 주장 등이 잘 나타나게 작성한다.

3.   인터뷰 기사 내용의 일부를 빈칸으로 만든다.

4.   작성한 신문 기사를 다른 학생 것과 바꿔 서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본다.

2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기    자:  안녕하십니까? 박제가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

입니다. 청에 네 차례나 다녀오셨는데, 갈 때마다 

느낀 점이 많으시죠?

박 제가:  예. 청의 문물을 보고 있노라면, 오랑캐라고 무조

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것도 많다

는 생각이 듭니다.

기    자:  저술하신 『북학의』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박 제가:  북학은 청의 문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청의 제도

와 풍속 등을 기술하고, 청으로부터 배울 건 배워

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    자:  『북학의』에서 소비를 강조하셨는데요,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게 아닌

가요?

박 제가:  지금 조선의 현실을 보십시오. 검소와 절약이라는 유교적 경제관념에

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부의 원천은 상공업입니다. 소비해

야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이 늘어나지요.

기    자:  그렇군요. 현재 조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

던데요.

박 제가:  그렇습니다. 조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화폐를 널리 유통하고 견고

한 수레와 배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    자: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제가

창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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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1862 1868 1876 1884 1889

□ 난징 조약 체결  

□ 태평천국 운동 시작

□ 메이지 유신

1842 1851

□ 미 · 일 화친 조약 체결

1854

□ 제1차 

사이공 조약 
체결

□ 강화도  

조약 체결 

□ 갑신정변

□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

 불굴의 한국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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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청과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아

편 전쟁을 그린 그림이다.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

하였다. 이후 일본과 조선도 문호를 개방하면

서 동아시아 세계는 서양 열강이 주도하는 새

로운 국제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Q  동아시아 각국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

항하였을까? 

영국의 침략과 청의 개항    

19세기 중반 청은 영국에서 밀수출하는 아편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에 부닥쳤

다.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아편 구매 비용으로 은이 대

량으로 유출되어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무역 단속을 강화하였다.

영국은 청 정부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제

1차 아편 전쟁, 1840). 근대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이 난징으로 

진격하자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난징 조

약은 동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으나 광

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영사 재

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공행이 폐지되었음에도 청과의 무역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

자,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1856). 그 결과 톈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어 청은 항

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크리스트교의 선교를 인정하였으며, 서

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베이

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개항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

동아시아 각국이 개항 과정에서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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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1858

1842

타이완섬

하이난섬

타이완섬

하이난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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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 전쟁

 Ⅲ단원 102쪽 

청과 영국의 무역 관계를 확인해 

보자.

1850 1900 1950

중국 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한국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조선

일본 에도 시대 쇼와 시대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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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력시위와 일본의 개항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 국가와 통상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아편 전쟁에서 청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

해지자 에도 막부는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쇄국 정책을 완화하는 한편,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여 해안 방위 태

세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을 태평양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삼고자 페

리 제독을 파견하여 개항을 요구하였다. 미국 함대의 무력시위에 굴

복한 막부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여 2개 항구를 개항하였다

(1854). 그 후 미국이 계속 통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미·일 수호 통

상 조약을 체결하여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미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1858).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운요호 사건과 조선의 개항      

19세기 조선 연안에도 서양 선박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

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던 흥선 대원군은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이에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자 일부 관료가 

서양과 교류하자는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

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1876).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부산을 포함해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의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 강화도 조약의 체결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사이공 조약과 베트남의 개항

베트남은 16세기에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여러 서양 국가와 교역하였다. 19세

기 중반 응우옌 왕조가 크리스트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선

교사를 처형하자 이를 빌미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였다. 

프랑스는 남부 베트남의 일부를 차지한 상태에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

여 베트남을 개항시켰다(1862). 제1차 사이공 조약은 베트남이 프랑스에 선교의 

자유, 코친차이나(인도차이나반도의 베트남 남부 지방) 동부 3성의 할양, 다낭 등 

세 항구의 개항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 베트남 요새를 공격하는 프랑스군

▲ 페리의 입항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일본의 요코하

마에 상륙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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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삼국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19세기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과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근대 무기를 

앞세운 서양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

를 개방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이 개항 과정에서 체결한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1    자료 1  ~ 자료 3 의 조약을 통해 개항한 항구

를 지도에 표시해 보자.

2   자료 1  ~ 자료 3 에서 불평등 조항을 찾아

보자.

3    자신이 자료 1  ~ 자료 3 의 조약 체결과 관

련된 국가의 외교관이라면 상대국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발표해 보자. 

창의

 자료 1       난징 조약(1842)

제2조  영국 인민이 가족과 하인을 데리고 광저우·샤

먼(아모이)·푸저우·닝보·상하이 등 다섯 항구

에 기거하면서 아무런 방해 없이 무역 통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조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영국이 적당한 법을 

세워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5조  앞으로는 영국 상인이 특허를 얻은 행상

하고만 거래하던 관행을 없애

고 어떤 상인과도 자유롭

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료 2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1858)

제3조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다음 장소를 기한 내에 

개항한다.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

제4조  일반적으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하

는 물품은 별책의 규정대로 일본의 관청에 관세

를 납부한다.

제6조  일본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의

영사 재판소에서 조사하여 미국 법으로 처벌한

다. 미국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일

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

본 법으로 처벌한다.

- 『법령전서』 -

자료 3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

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

하는 두 항구(뒤에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

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

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

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

원이 심판한다. - 『고종실록』 -

황해

동해

강화도 조약(1876)

역

사 
사실 이해 

- 『중외구약장회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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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제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성립       

서양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동아시아 각국에 불평등한 조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청·일 수호 조규(1871)를 체결

하여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외교 관계의 재조정에 나섰다. 

위 조항은 청·일 두 나라가 상대국에 모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

여 영사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과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청·

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전

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조선에서도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벗어나 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에 나

서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청은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은 청의 영향력 축소로 나타났다. 일본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적 외교를 펴던 류큐를 1870년대에 자국에 완전 병합하면서 

청은 류큐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청은 프랑스와 벌인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조공·책봉 관계에 토대를 둔 중

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개항 이후 각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토대로 한 근대적 조약 체제로 바뀌어 갔다.

제8조  양국의 개항장에는 서로 이사관(영사관)을 두고, 자국 상민을 단속한다. 재산, 산업, 

공사, 소송에 관련된 사건은 모두 그 나라의 재판에 맡기고,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재

판한다. - 『일청한조약요람』 -

▲ 청 · 프랑스 전쟁(1884~1885) 프랑스가 베트남 하노이

를 점령하여 베트남을 보호국화 하자, 청이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이 벌어졌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독립 왕국 류큐, 오키나와현이 되다

독립 왕국이던 류큐는 1609년 이래 사쓰마번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명 · 청과의 조공 · 책봉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류큐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 예속된 ‘양속 관계’에 놓여 있었다. 

타이완 원주민이 류큐의 표류민을 살해한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1874년 타

이완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청과의 교섭을 통해 사실상 류큐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류큐의 조세·행정·형법 등이 일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서 류큐는 점차 독립국의 지위를 잃었고, 1879년에는 오키나와현이 설치되었다. ▲ 류큐 왕국의 수도, 슈리성(일본 오키나와)

청 · 일 수호 조규에 규정된 청 · 일 두 

나라의 관계를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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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전개된 근대화 운동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청에서는 외세의 경제 침탈, 막대한 전쟁 비용과 배상금 

지급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농민의 불만이 높

아졌다. 이 무렵 홍수전은 청 왕조 타도와 평등 사회 건설, 토지 균분 등을 주장하

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은 10여 년 만에 진압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은 증국번과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를 중용하여 

양무운동을 전개하였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내세워 중국의 전통을 그대로 유

지하면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자강을 이루려는 근대화 운동이

었다. 양무운동은 근대적 군수 공장 설립, 서양식 해군 창설, 근대적 기업 설립 등

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식이나 제도 개혁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해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청·일 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가 드러나자 캉유웨이와 량치

차오 등은 청의 낡은 제도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변법자강 운

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근대 개혁을 추진하여 과거제 폐지와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 입헌 

군주제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개혁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에 부닥쳐 100여 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근대화 운동의 전개

동아시아 각국이 전개한 근대화 운동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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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이 일으킨 농민 봉기로, 태

평천국이란 왕조를 세우고 난징을 

함락하여 수도로 삼아 청과 대립하

였다. 하지만 외국 군대와 한인 관

료, 신사층에게 진압되었다.

▲ 난징의 금릉 기기국 이홍장이 1865년 난징에 설립

한 군수 공장으로, 총포와 화약 등을 생산하였다.

탐구 활동   양무운동과 변법자강 운동

1.  자료 1  과 자료 2  가 추구하는 근대화 방법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와 관련 있는 근대화 운동의 추진 결과를 알아보자.

기계 제조라는 일은 오늘날 외국의 도전을 막아 내기 위한 

바탕이 되며, 자강의 근본입니다. …… 신이 밝히고자 하는 것

은 서양식 기계가 농경이나 직포·인쇄·도자기 제조 등의 용구

를 모두 제조할 수 있고, 백성의 생계와 일상용품에 도움이 되

며, 원래부터 오로지 군사상의 무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이홍장 전집』 -

자료 1

일본의 유신에서 귀감을 찾아야만 합니다. …… 유신의 초

기에 바꿔야 할 것은 아주 많았지만,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

습니다. 첫째는 군신과 더불어 서약함으로써 국시(國是)를 정

한 것이고, 둘째는 대책을 세워 현명한 인재를 모집한 것이며, 

셋째는 제도국을 열고 헌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캉유웨이 전집』 -

자료 2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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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메이지 유신      

개항을 전후하여 막부의 개항 방침에 반발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막

부가 천황의 허락 없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아 ‘존왕양이’

를 내세우며 막부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막부의 탄압을 받고 서양과의 군사적 충돌

에서 패하면서 서양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양 문

물 수용과 막부 타도로 방침을 바꾸었다. 결국 이들 반막부 세력은 막부를 무너뜨

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수립하여 변혁을 추진하였다(메이지 유신, 1868).  

메이지 정부는 수도를 도쿄로 옮기고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중앙 집권 체

제를 확립하였다. 징병제를 시행하여 근대적 군사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근대적인 토지세 제도를 확립하여 재정

을 안정시켰다. 또한 철도를 부설하고 근대적 공장을 세워 상공업을 진흥하

는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분제를 개혁하여 사민평등의 실현을 표

방하였으며, 소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하고 대학을 설립하였다. 대외적으로

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무사층과 경제적 부담

이 늘어난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메이지 정부의 일부 인사는 대외 침략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론을 내세웠으나, 내정 개혁을 중시하는 반대 세력에 

의해 무마되었다. 하지만 1870년대 중반 메이지 정부는 타이완을 침공하고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는 등 대외 팽창에 나섰다. 

 존왕양이

천황을 받들고 서양 세력을 내쫓자

는 주장이다. 

▲ 폐번치현의 조서 공포 1871년 메이지 천황은 

지방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여, 중앙 정부

가 관리를 보내 통치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이와쿠라 사절단

1871년 12월,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끄는 사절단이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샌

프란시스코로 향하였다. 이들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원수를 만나 국서를 전 

달하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서양 각국의 제도와 문물을 조사하여 메이지 정부가 

서구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절단에는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정부 실권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경험

은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 정

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871. 12. 23.

1873. 9. 13.

▲ 이와쿠라 사절단  일본 전통 복장을 

한 이와쿠라 도모미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기도 다카요시, 야마구치 나오요시, 이토 

히로부미, 오쿠보 도시미치 등으로 사절단

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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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화 정책 추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 시설을 돌아보고 근대 문물 수용에 나섰

다. 또 근대적 행정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

진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여 신식 군대를 양성하였다. 하지만 개화

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보수적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

과 구식 군인과 도시 빈민이 일으킨 임오군란 등이 대표적이었다.

조선 정부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

하는 방법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려 하였다. 하지만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 개화 

세력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서양의 과학 기술은 물론 근대 사상과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급진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자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그리고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하여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신분제 폐지, 조세 제도 개혁 등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조선의 근대화 

정책이 위축되고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청과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이

후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새 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개혁을 강요하였다. 새 내각은 왕실과 정부의 분리, 신분제 폐지, 각종 폐습 타파, 

태양력과 단발령 시행 등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대대적

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갑오·을미개혁).

하지만 개혁이 추진되는 도중, 개혁의 급진성에 대한 불만이 커

졌고 일본이 내정 간섭에 반발하는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을 일으켰다. 이에 많은 유생이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였고 고종이 

혼란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을 단행

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

▲ 수신사 파견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파견된 제1차 수신사 

김기수 일행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위정척사 운동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지

키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운동

이다.

▲ 정동에 있던 구 러시아 공사관

1.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3. 지조법을 개혁하여 아전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구제하며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12.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소에서 의논해 아뢰어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 시행   

할 것. - 김옥균, 『갑신일록』 -

자료 중에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 

조항을 찾아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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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1   각 인물이 주도한 대표적 근대화 운동을 찾아보자.

2   제시된 인물 중 한 명을 골라 연대기를 작성해 보자.

개항 후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동아시아 각

국에서 근대적 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의 활동을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근대화의 모습을 살펴보자. 

스승인 캉유웨이와 함께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한 량치

차오는 청 · 일 전쟁 패배의 원인이 낡은 제도에 있다고 보

고 적극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하지 않으면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살아남

기 어렵다고 보고,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임을 강조하였다.

김옥균은 조선의 근대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 그는 조선을 둘러싼 서양 열강의 경쟁이 심해지고 국

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

라가 망하게 될지 모른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급진 개화파와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

하였다.

판보이쩌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아시아에서 성공

한 근대화 사례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베트남인이 스스

로 내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젊은이를 일본에 보

내 신학문을 배우게 하는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

만 프랑스의 요구로 일본 정부가 베트남 유학생을 추방하

면서 판보이쩌우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

모리와 함께 유신삼걸로 불렸던 인물로, 메이지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

국과 유럽 각지를 돌아보았고, 독일이 정부 주도로 급속

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모델로 일본도 정부가 앞장

서서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의

만약 옛 법도만을 굳게 지킨다면 

곧바로 위기가 닥쳐와 거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 신교육을 받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무릇 나라의 강약은 정부 관리가 

지도하고 장려하는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변하려 해서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주장한 오쿠보 도시미치(1830 ~1878)

스스로 변화할 것을 주장한 량치차오(1873 ~ 1929) 동유 운동을 주도한 판보이쩌우(1867 ~ 1940)

개혁만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 김옥균(1851 ~ 1894)

역

사 
사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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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신정 실시와 신해혁명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 정부는 ‘신정(新政)’을 실시하여 중

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 신정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구화·근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개혁이었다. 청 정부는 

많은 유학생과 관리를 일본에 파견하여 근대화의 경험을 배우게 하였고, 

신식 군대 창설과 과거제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 

한편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식인들은 입헌파와 혁명파로 

나뉘었다. 입헌파는 입헌 군주제의 시행을 주장한 반면, 혁명파는 민주 공

화제의 국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추진하였다. 이 무렵 청 정부는 

일본과 서양 각국을 시찰하고 입헌 준비에 나서 「흠정헌법대강」을 반포하

고(1908) 의회 설립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내각이 황족을 중심으로 구성되

자 입헌파는 청 정부의 입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청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1911년 후베이성 우

창에서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군이 봉기하였다(신해혁명). 이에 

호응한 각 성이 봉기하여 청의 지배를 거부하고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1912). 하지만 쑨원을 비롯한 혁명파는 군사 

및 재정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공화제 시행을 조건으로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었다.

자유 민권 운동과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

메이지 정부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나타

났다. 정부의 개혁으로 부담이 늘어난 농민은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

으며,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옛 무사 계층인 사족층의 반란도 잇따랐

다. 또한 정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고 서양식 입헌 제도의 도입을 요

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 민권 운동은 서양식 의회 설치와 헌법 제

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점진적으

로 서양식 입헌 체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헌법 제정과 의회 설치 등

을 추진하였지만 동시에 자유 민권 운동을 탄압하였다. 

황해

1912. 2. 12.

1912. 3. 10.

1911. 10. 10.
1912. 1. 1.

▲ 신해혁명의 전개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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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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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
립

19
1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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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명

▲ 쑨원(1866~1925)

의회 설립 요구

신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구할 길을 

강구해 보았는데, 오직 천하에 공의를 떨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공의를 떨친다는 것은 백

성이 뽑은 의원을 설립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 지금 민선 의원을 설립한다면 정부와 인민

이 소통하고 일체가 되어 국가가 강하게 될 것이

며 정부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 『민선의원설립건백서』 -

자유 민권 운동의 중심 세력이 의회 설립을 제

안한 요구서이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자

유 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사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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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정부는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제정하

고 이듬해에 중의원 선거를 시행하여 제국 의회를 설립하는 등 입헌 제

도의 틀을 완성하였다. 「대일본 제국 헌법」의 제정으로 일본은 입헌 군

주제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을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고 군 통수권

과 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을 천황에게 부여하였다. 1890년에는 충효를 

강조하는 ‘교육 칙어’를 공포하여 천황제를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 제국 수립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은 『독

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 독립 협회는 문명 

개화와 자주독립 사상을 선전하는 민중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만

민 공동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에 재정 개혁과 인민의 기본권 

보호, 의회 설립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혁적 관리와 학생, 시민이 함

께 참석한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되어 고종의 재가를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세에 몰린 수구 세력은 고종을 움직

여 보수 내각을 조직하고, 독립 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추진

한다고 모함하여 독립 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1899).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실추된 국가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 제국 수립을 선

포하였다. 독립 협회 해산 후 고종은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

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 제국의 정치 체제가 전제 군주제임

을 확고히 하였다(1899). 

대한 제국은 일련의 개혁(광무개혁)을 통해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

다.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여 상공업을 진흥하고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근대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민간 자본에 의한 공장과 회사 설립도 장려하였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근대 학교 설립에 힘썼으며,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사료  읽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

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

행할 것.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

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

할 것.

5.  칙임관은 정부에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

하면 임명할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주본존안 제3책』 -

헌의 6조

Q  인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말

해 보자.

▼ 황궁우(왼쪽)와 환구단 고종

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환구단

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

고, 황궁우는 천지신명과 태조의 

위패를 모신 곳이었다.  

▲ 제국 의회 「대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1890년에 

제국 의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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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탐구  
  
3
국
 3

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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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의 입헌 노력

1   자료 1  ~ 자료 3 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1  ~ 자료 3 이 반포된 배경과 그 결과를 알아보자.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889

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을, 대한 제국은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중국은 1908년에 「흠정헌법대강」을 

제정하여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해 보자.

▲ 「흠정헌법대강」

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과정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 일 일 일 일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본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정헌법대강」대강」대강」대강」

자료 1

자료 3 「흠정헌법대강」

제1조  대청 황제는 대청 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제2조  군상(君上)은 신성·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제3조  반포하는 법률을 흠정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무릇 법률은 의원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황제에 의해 비준·반포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겨질 수 없다.

제4조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속회하고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하는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편정(編定)하는 권한을 갖는다. …… 무릇 군사와 관련된 모든 일

은 의원에서 간섭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제7조  개전, 강화 및 조약 체결, 사신 파견과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대일본 제국 헌법」 반포식

자료 2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지니고 있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계엄 해제)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고종 황제 ▶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4조  천황은 나라의 원수이며 통치권을 장악하고 이 법률의 조규에 의하여 이를 거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받아 입법권을 실행한다.

제10조  천황은 행정 각 부를 관제하고 문무관의 봉급을 규정하며 문무관을 임면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솔한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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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항과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3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청 일본 조선

개항 ㉠    체결
미 · 일 화친 조약 체결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   체결

근대화 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 운동

㉢   

자유 민권 운동

갑신정변
갑오 · 을미개혁

(1) (가), (나)의 입장에서 추진된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이나 개혁을 써 보자.

(2) (가), (나)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2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

라 써 보자.

중국 신정 실시 → 「흠정헌법대강」 반포 → ㉠  → 중화민국 수립

일본 자유 민권 운동 →  「 ㉡  」 제정 → 제국 의회 설립

한국 대한 제국 수립 → 광무개혁 시작 →  「 ㉢  」 반포

•신해혁명                              •대한국 국제                              •대일본 제국 헌법 

│보기│

역
사
적
 판

단력
과 문제 해

결
 능
력

•(가)의 입장: 

•(나)의 입장: 

(가)

전통적인 도덕과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서양 각국이 부강함을 이룬 기술로 이를 보완

해야 합니다.

(나)

서양의 과학 기술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

는 근대 사상과 제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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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2

청·일의 대립과 동학 농민 운동  

1880년대 들어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청은 조선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 내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일본은 갑신정변을 지

원하고 청과의 전쟁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 1894년 전봉준 등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동학 농민

군 진압에 실패한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청이 출병하자 일본도 공

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조선에 파병하였다. 청·일 양국 군대의 개입에 위기

감을 느낀 동학 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한 후 전라도 일대에

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주 화약으로 청·일 양군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

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명분으로 철군을 거

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

에 동학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하였지만 우세

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에 패하고 말았다. 이후 

전봉준 등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생각 열기┃일본군이 난징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다. 1937년 12월, 난징을 공격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군인과 민

간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난

징을 점령한 뒤에도 일본군의 학살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일본

의 침략 전쟁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Q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피해

를 보았을까?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청 · 일 전쟁과 러 · 일 전쟁 이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18

94
  동
학
 농
민
 운
동
, 

청
 · 일
 전
쟁
 발
발

18
95

  시
모
노
세
키
 조
약
 체
결

19
10

  대
한
 제
국
의
 국
권
 피
탈

19
04

  러
 · 일
 전
쟁
 발
발

▲ 동학 농민 혁명 기념탑(한국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www.1894.or.kr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연표, 

지역별 전개 과정 등 동학 농

민 운동의 주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1850 1900 1950

중국 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한국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조선

일본 에도 시대 쇼와 시대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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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일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아산만의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을 공

격하였다(청·일 전쟁, 1894). 일본군은 평양 전투와 황해 해전에서 청

군을 격파하고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부를 점령하였다.

일본의 압도적 우위로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

약을 체결하였다(1895).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 포기, 타이완과 랴오

둥반도 할양, 거액의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약속하였다.

한편 청·일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해체

되고 국제법에 따른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었다. 대한 제국과 청은 대

등한 입장에서 한·청 수호 통상 조약(1899)을 체결하여 새로운 외교 

관계를 형성하였고, 일본은 청을 제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

로 떠올랐다.

일본의 제국주의화

19세기는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이 식민지 건

설을 위해 대외 팽창을 시도한 제국주의 시대였다. 일본도 청·일 전쟁

에서 승리함으로써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독

일, 프랑스와 함께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행사

하였고, 일본은 이에 굴복하였다(삼국 간섭, 1895). 이를 계기로 러시아

와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대립하였다.

황해

동해

1894. 9.

1894. 9.

1894. 7.

청 · 일 전쟁의 전개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청 · 일 전쟁과 일본의 산업화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청으로부터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았다. 이것은 일본의 4년치 국가 재정보다도 많

은 액수였다. 일본은 전쟁 배상금의 대부분을 군비 증강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였다. 또 배상금을 야하타 제철소와 철

도 건설, 전신 사업 등에도 투입하여 산업 자본으로 활용하

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되면

서 자본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8

2.8

5.5

4.2

62.8
21.9

『 』, 2007

▲ 청 · 일 전쟁 배상금 사용 ▲ 야하타 제철소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

국임을 확인한다. 

제2조   청국은 아래에 기록한 토지의 주권 및 해

당 지방에 대한 성루, 병기 제조소와 관유

물을 영원히 일본국에 할양한다.

 1. 봉천(선양) 남부의 땅

     2. 타이완 전체 및 그 부속 제 도서

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서 고평은(해관

에서 기준으로 삼는 은) 2억 냥을 일본국

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 『중외구약장회편』 -

청 · 일 전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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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과 의화단 운동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지급할 배상금을 서구 열강으로부터 차관

을 들여와 마련하였다. 서구 열강은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청에 여러 이권을 요구

하였다. 청의 각 항구에  조차지를 설정하고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을 차지하

였다. 일본도 서구 열강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 청

은 영토 주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이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크리스트교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 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의화단은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까지 공

격하였다. 청 정부도 ‘부청멸양’을 내세운 의화단을 이용하여 서구 열강에 대항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구 열강과 일본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 진압에 나섰

고, 그 과정에서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청 정부는 연합군과 신축 조약(베이징 의정

서)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1901).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 · 일의 대립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었

다.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고 뤼순과 다롄을 조차하였으며, 

조선에 친러 정권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였다. 

러시아가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고, 일본이 영국과 동맹 

(제1차 영·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결

국 1904년 일본 함대가 제물포와 뤼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

이 발발하였다. 

▲ 열강의 중국 분할(풍자화) 청 · 일 

전쟁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중

국 분할을 풍자한 그림이다.

▲ 러 · 일 전쟁(풍자화) 만주와 한

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다.

 조차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 일

부를 빌려 일정 기간 통치하게 된 

지역을 말한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주술로 총칼을 물리치려 한 의화단

19세기 말 산둥반도에 등장한 의화단은 의화권이라는 무술을 익히면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신통력을 믿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었다. 이들은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에 

나오는 영웅을 신으로 섬기며 신령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선전하였다. 

당시 열강의 침략으로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했던 농민 등 많은 하층민이 고난스러운 현

실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의화단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교회를 불태우는 등 반크리스트교 주장을 견지하면서 점차 ‘부청멸양’을 내세우는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철도를 파괴하는 의화단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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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전투와 동해 해전의 승리로 전쟁은 일본에 유리하게 흘러

갔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가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끌고 갈 힘이 

없었다. 러시아도 국내 혁명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웠

다. 결국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포츠

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1905).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에서의 우월적인 지

위를 인정받고 뤼순과 다롄의 조차권과 창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

도 넘겨받았다. 또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도 차지하였다. 이로

써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과 만주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일본의 한국 병합

일본은 러·일 전쟁 도발과 함께 대한 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

였다. 일본군이 대한 제국에서 임의로 군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고(1904), 곧이어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

여 재정과 외교 고문을 파견해 대한 제국의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였다. 

1905년에는 독도를 불법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하고,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대한 제국은 일본의 침략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지식인은 

애국 계몽 운동을 벌였고, 양반 유생과 농민은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

도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상과 조약의 불법성

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

키고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시킨 후 1910년 대한 제국의 국권을 빼앗았

다. 이로써 대한 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황해 동해

1904. 8.~1905. 1.

1904. 2. 8.

1905. 5.

1905. 3.

50

▲ 러 · 일 전쟁의 전개

사료  읽기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

는 조약을 완전히 실행하는 책임을 맡

고,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

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격의 어

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

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

제 폐하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

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

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 『고종실록』 -

을사조약(일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의미의 ‘늑약’이란 표현

을 사용하여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른다.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한 미국

미국은 러 · 일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 러시아와 일본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에 강화를 권고하였고, 러시아와 일본 대표가 참여하는 강화 회

담을 미국의 해군 항구인 포츠머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념하는 엽서까지 발행하

였다. 이렇게 미국이 포츠머스 조약 체결에 깊숙이 관여한 이유는 일본을 이용하여 동아

시아에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하는 미국(풍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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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 

일본은 1895년에 타이완을, 1910년에 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먼저 시행한 

식민 통치 방식을 거의 그대로 한국 지배에 적용하였다. 일제가 타이완과 한국에서 실시한 식민 통치 방

식을 살펴보자. 

식민 통치 초기 일제는 타이완인과 한국인의 저항을 억압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최고 식민 통치 기
관인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에 현역 육군이나 해군대장을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타이완 초대 총독에는 해군 대장 가

바야마 스케노리를, 조선 초대 총독에는 육군 대신 겸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식민 통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일제는 전시 동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국

가 총동원법은 일본은 물론 식민지 한국과 타이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1919년에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민지 지배 방식을 전환하였다.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한

국에 먼저 적용하여 문관을 본위로 한 관료 제도와 일본과 동일한 교육 제도, 보통 경찰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조선 총

독에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가 임명되어 실제 문관 총독이 파견되지는 않았다. 

문화 통치는 타이완에도 적용되었다. 조선 총독부 관제가 개편된 지 2개월 뒤 덴 겐지로가 타이완 총독으로 취임하여 

문관 총독 시대가 시작되었고, 일본과 동일한 교육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인과 타이완인의 대학 설립을 불허하

였고 1924년에는 경성 제국 대학을, 1928년에는 타이베이 제국 대학을 각각 설립하였다.

1   일본이 한국과 타이완에 군인 총독을 파견한 이유를 알아보자.

2   일본이 한국과 타이완에서 실시한 식민 통치 방식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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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대전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참전하였다. 그러

나 일본은 유럽 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주로 동아시아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빼앗는 데 집중하였다.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 일대를 점령하여 독일의 

이권을 넘겨받고 적도 부근의 독일령 섬들도 점령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한 대가로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중국인들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21개조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서

양 열강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일본은 열강이 반대한 일부 조항을 제

외한 요구서를 다시 제시하고  베이징 정부를 위협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

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자 중국은 일본에 넘어간 각

종 이권을 되찾으려 하였다. 중국은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21개조 요구’는 무

효라고 주장하며 산둥반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양 열강은 사전에 일본

과 비밀 협정을 맺고,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독일로부터 빼앗은 각종 

이권도 함께 인정하여 일본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 내전을 이용

하여 시베리아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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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국 정부가 독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이 산둥성에 

관하여 조약이나 기타 관계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 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 등의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모두 승인한다.

• 양 조약국이 서로 약정하여 뤼순, 다롄의 조차 기한 및 남만주, 안펑(安奉) 철로의 기한

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 『중 · 일 ‘이십일조’ 교섭 사료 전편』 -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러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 한 일본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

로 시베리아에서는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반대하는 백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 혁

명에 반대하는 서양 열강과 일본은 백군을 지원하며 전쟁에 개입하였다. 일본도 시베리

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사상자로 인

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시가를 행진하는 일본군 ▶  

‘21개조 요구’를 통해 일본이 중국

으로부터 빼앗은 권리를 말해 보자.

Q

 베이징 정부

1912년부터 1928년까지 베이징에 

있던 중화민국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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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자결주의와 한국의 3 · 1 운동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대

두하였다. 한국의 민족 운동가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걸고 각지에서 독립 선

언을 준비하였다. 

도쿄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3·1 운동). 

3·1 운동은 중소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하여 3개월 동안 약 200여만 명이 참가하였

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까지 확산하였다. 

일본은 군대와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

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

립과 다양한 민족 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중도 3·1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

회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게 되었다.

중국의 5 · 4 운동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면서 공화제는 형

식만 남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천두슈 등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유교를 비판하고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을 주장하는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 지방의 이권이 일본에 넘어

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또 한국에서 일어난 

3·1 운동도 중국인의 민족의식을 자극하였다. 이에 베이징의 학생들이 톈안먼 광

장에 모여 ‘강화 조약 조인을 거부하라.’, ‘반드시 산둥의 이권을 회수하자.’ 등의 구

호를 외치며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5·4 운동).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의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 덕수궁 앞에서의 만세 시위

▲ 톈안먼 앞에서의 시위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신문화 운동

천두슈를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신해혁명으로 황제 독재 체제가 무너

졌지만, 공화제가 유명무실한 것은 중국 사회의 각 부분에 유교적 봉건사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유교를 무너뜨리는 사상 혁명을 이

루지 못하면 중국은 영원히 새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신청년』이

란 잡지를 발행하여 청년과 학생에게 유교적 봉건사상을 파괴하고 서양을 모

델로 신문화를 창조해갈 것을 주장하는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 천두슈(1879~1942) ▲ 『신청년』 1915년에 『청년잡지』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가 『신청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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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정부의 탄압에도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고, 상인과 노동자 등도 가담하였

다. 이에 베이징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5·4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민중이 참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움직임이었다. 또한 ‘밖으로는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국적(國賊)을 몰아내자.’ 

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제·반봉건의 이념을 내세운 사건이었다.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로 국제 정세는 일시적인 안정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함으로써 동아시아 문제는 제

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또 일본과 서양 열강이 해군력을 강화하여 군

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

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열강들은 워싱턴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열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군의 군비를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국제 관계

를 워싱턴 체제라고 한다. 이 회의에 따라 일본은 산둥반도의 이권을 중국

에 반환하고 해군력 증강에 제한을 받았다. 중국은 주권과 독립은 보장받

았지만 관세 자주권 회복, 조차지 반환, 치외 법권 철폐 등의 요구를 관철

하지 못하였다. 

한편 워싱턴 체제에 대항하여 소련은 극동 인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1922). 

당시 여러 약소민족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며 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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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회의에 따른 주력함 제한 해군 군축 

조약이 체결되어 미국, 영국, 일본의 주력함 비율

이 5 : 5 : 3으로 제한되었다. 

탐구 활동   3 · 1 운동과 5 · 4 운동

1.  자료 1  과 자료 2  의 민족 운동을 주도한 계층을 말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의 민족 운동이 이후 한국과 중국의 민족 운동에 끼친 영향을 조사해 보자.

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불타고 있었다. …… 거리마다 만세

함성이 물 끓듯 컸는지라. 일본 경찰은 말을 타고 3척가량이나 

되는 철망치를 휘두르며, 소방부는 몽둥이를 들고 발광하듯이 

우리 동포를 사상케 하였고, 거리와 마을마다 변장한 왜경이 

가해를 하니 사상자가 부지기수라.   

 - 유병민, 「내 삼일운동의 기록」 -

자료 1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

었겠습니까? 칭다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 협정뿐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 「베이징 학생 선언」, 1919. 5. 4. -

자료 2

 베르사유 조약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

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 회의의 결

과로 31개 연합국이 독일과 맺은 

강화 조약이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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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민 혁명

192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하였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도 공산

당이 조직되었다. 이 무렵 중국 국민당의 쑨원은 중국의 통일과 주권의 보호를 위

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연합 전선을 제기하고 공산당원이 개

인적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1차 국·공 합작이 성립되었다

(1924). 이후 1925년에 일어난  5·30 사건을 계기로 외세와 결탁한  군벌에 대한 반

감이 커졌다.

이를 배경으로 쑨원이 사망한 후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

을 통일하기 위해 북벌을 시작하였다(1926).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 혁명군은 광저

우에서 출발하여 북상하였다. 그러나 북벌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급기야 장제스는 1927년 4월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고 난징에 국민 정부

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제1차 국·공 합작은 붕괴하였다. 

국민 혁명군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제 

1차 산둥 침략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장제스는 북벌이 우선이라고 판

단하고 일본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 채 반공 체제를 정비한 후 북벌

을 재개하였다. 마침내 국민 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북벌을 

완성하였다(1928).

국민 정부는 중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

의 개정에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민당의 공격에 밀린 

중국 공산당은 산악 지대로 이동하여 혁명 근거지를 마련하고 국민 정

부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국민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자 마오쩌둥은 대

장정을 감행하였다(1934).

1 1927. 5.

2 1928. 4.

1928. 6.

1928. 5.

1928. 6.

1926. 7.

1927. 2.

1927. 4.

1928. 2.

1

2

▲ 북벌의 전개

 군벌

청 멸망 이후 군사력을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권

력을 행사하던 군인 세력이다.

 5 · 30 사건

상하이에서 일어난 중국인 노동자 

시위를 영국계 경찰이 진압하는 과

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자, 중국

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동지에서 적으로, 장제스와 마오쩌둥

중국 근대사의 혁명적 지도자였던 장제스(1887~1975)와 마오쩌둥(1893~1976)은 한 시대를 같

이 했던 영원한 맞수였다.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제1차 국 · 공 합작에 따라 한 배를 탄 동지가 되어 

군벌 타도에 나섰다. 하지만 북벌에 나선 장제스가 1927년 4월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면서 두 사람

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후 중 · 일 전쟁이 일어나자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일본과 싸우

기 위해 다시 손을 잡았지만(제2차 국 · 공 합작), 일본 패망 후 다시 적이 되어 국 · 공 내전을 치렀다.

◀ 장제스와 마오쩌둥(1945년 일본 패망 직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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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과 민족 운동의 발전

3·1 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공화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

고 비밀 행정 조직을 갖추었다. 또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외교 활동

을 전개하였다. 

만주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많은 독립군 부대

가 조직되었고,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

다.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은 일본의 고위 관리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구를 파괴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의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민족 운동 세력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민족주의 진영은 주로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의 힘을 키우려는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반

면에 사회주의 진영은 농민·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농민·노동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자 한국에서도 민족 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단결과 

기회주의 배격 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신간회가 결성되어(1927) 민족 운

동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신간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외 민족 

운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지속

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과의 협동 전선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면서 해소되었다. 이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사료  읽기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

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 『대한민국 임시 정부사』 -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 공화

정과 삼권 분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

정하였다.

Q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말해 

보자.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베트남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에 저항하는 베트남의 민족 운동은 점차 급진적 형태로 바뀌어 갔다. 

1925년 호찌민은 베트남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인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를 결성하여 사회주의 이념

을 널리 퍼뜨렸다. 1927년에는 중국의 북벌에 자극받아 베트남 국민당이 조직되어 중국의 국민 혁명

을 베트남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국민당은 홍강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나 

1930년 무장봉기를 계기로 지도자들이 처형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후 베트남의 민족 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1930년 호찌민이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

직하고 1941년에는 베트남 독립 동맹(베트민)을 결성하였다. 베트남 독립 동맹은 각계각층의 혁명 세력

을 규합하여 프랑스 식민 통치 종식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 호찌민(1890~1969)

▲ 신간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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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사변과 중 · 일 전쟁

일본은 대공황으로 경제 불황을 맞았고 중국 국민 혁명의 확산에 따라 만주에서

의 세력 약화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른 위기감으로 군부와 우익 세력이 일본의 정

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군사 행동을 통한 문제 해

결을 모색하였다. 1931년 일본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점령하

였다. 그리고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수립하였다(1932). 국제 연맹은 만주를 점령

한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점

령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계속하였다. 

1937년 일본은 베이징 근처에서 일어난 루거우차오 사건을 빌미로 대

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3개월 

만에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수도인 난징을 비롯해 주요 도시를 빠르

게 장악해 나갔다. 특히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인을 학살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난징 대학살). 일본은 중국 각지에서 모든 것을 불

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른바 ‘삼광 작전’을 펼쳐 점령지를 철저히 파

괴하였다.  

한편 중국 국민 정부는 항일전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중단하고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었다(1937).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 군대는 서로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일본의 중국 점령 지역이 확대되고 미국

과 영국이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하면서 중·일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

어들었다.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와 국제 연대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의 피해와 침략 전쟁에 대항한 국제 연대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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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

청의 마지막 황제(선통제)로, 청 멸

망 후 퇴위하였다가 만주국 황제

가 되었다.

황해

동중국해

동해

1937. 7. 7.

1937. 12.

1938. 10.

1941. 12.

1941. 9.

1938. 10.

▲ 중 · 일 전쟁의 전개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루거우차오 사건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

종되었다. 일본군은 실종 병사의 수색을 구실로 중국군 주둔 지역의 진입을 요구하

였다. 중국군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군은 8일 새벽 중국군 주둔 지역에 포격을 가하

면서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하는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났다. 

두 나라는 일단 정전에 합의하였지만 일본 정부의 강경파와 군부는 군사 행동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가 중국의 화북 지방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중국군에 총공격을 가하면서 중 · 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 루거우차오 베이징 남서쪽 교외에 있는 오래된 

석조 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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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추

축국의 일원이 되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다. 일본은 중·일 전쟁에 필요한 물자

를 확보하고자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철

강, 석유 등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영국과 함께 중국의 항일전을 지

원하였다. 이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내세워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과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중국 등이 연합 작전

을 개시하고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

다. 미국은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일본 본토까지 공

격하였다. 마침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

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총동원 체제와 동아시아인의 고통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

기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식민지에 적용하였다. 또 황국 신민

화 정책을 추진하여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조직하고 징용과 징병제를 실

시하여 많은 한국인을 탄광과 군수 공장에 강제 동원하고 전쟁터로 끌

고 갔다. 타이완에서도 황민봉공회라는 동원 조직을 만들고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 역시 강제 동원되어 

군수 공장의 노동자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또한 일본은 전쟁

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자 쌀과 금속의 공출제를 실시하고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배급제를 시행하여 식민지 주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본의 침략 전쟁은 자국민에게도 큰 고통을 안겼다. 일본 정부는 여성과 학생

들을 강제로 군수 공장에 보내고 징병 연령을 확대하여 많은 청·장년을 전쟁터에 

보냈다. 많은 민간인이 전쟁으로 희생되었는데, 특히 전쟁 막바지에 일본군은 오키

나와 주민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동해

1945. 8. 9.

1942. 6.1945. 8. 6.

1941. 12. 8.

1942. 8.~1943. 2.
1942

미드웨이섬하와이

마셜 제도

괌섬

보르네오
뉴기니

오키나와 제도

1945. 8.

▲ 태평양 전쟁의 전개

 추축국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이탈

리아, 일본이 맺은 국제 동맹을 의

미한다.

사료  읽기

•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물자의 생산 · 수리 · 배급 · 양도 · 기타의 처분, 

사용 · 소비 ·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

령을 내릴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관보』 -

국가 총동원법(1938)

Q  일본이 국가 총동원법을 식민지 주민에게 

적용한 이유를 말해 보자.

▼ 하시마섬(일본 나가사키현)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 개발된 섬으

로 많은 조선인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였다. 군함 모양처

럼 생겨서 군함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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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탐구  
  
3
국
 3

색
 한
·중 ·일

전쟁에 따른 피해

1   일제가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만든 법령을 조사해 보자.

2   징용, 일본군‘위안부’, 징병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써 보자.

일제의 침략 전쟁은 동아시아 민중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군인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컸다. 일제의 침

략 전쟁에 따른 피해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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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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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 해

결
 능
력

특공대 파일럿은 그저 조종간을 잡은 기계일 뿐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으

며, 그저 적의 항공 모함을 향해 돌진하는 마치 자석 속의 철 분자와 같습니다. 이는 이성

을 가진 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자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정신의 나라 일본

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 내일은 출격입니다. 내일 자유주의자 한 사람이 이 세

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1945년 5월 특공대원으로 오키나와에서 전사한 우에하라 료지의 유서 -  

징병

 

하루 작업 시간은 정해진 양을 다 해야 교대가 되었고, 양을 다 채우지 못

하면 10시간도 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옷을 주지 않아 매일 입던 옷을 그대로 

기워서 입었습니다. ……  쓰레기장에서 무 토막 따위의 먹을 것만 눈에 띄면 

다 주워 먹었습니다. 제일 참지 못한 것이 배고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

다 잡히면 죽을 지경으로 구타당하기 때문에 도망갈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 가이지마 탄광 주식회사 오노우라 탄광에서 근무한 한국인 노동자 박노식의 이야기 -

징용

   열일곱 살(1940년) 되던 해에 마을을 찾아온 일본인 모집 업자의 “일본 공장에 넣

어 준다.”는 말에 속아 타이완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거기서는 ‘후지코’라고 불렸으며, ……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굶기 일쑤였습니다. 월

경을 할 때도 쉬지 못했습니다. ‘위안소’에서 오른쪽 허벅지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일

종의 성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위안소’ 주인과 관리인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귀도 멀었습니다.

 - 1924년 9월 2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한 박두리 할머니의 사례 -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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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침략에 대항한 한 · 중 연합

만주 사변을 계기로 만주의 한인 독립군과 중국군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

하고 서로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남만주의 조선 혁명군은 중국군과 위의 내용에 합의하고 한·중 연합 작전을 전

개하였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도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벌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자들도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국 관내에서는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이 일으킨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

를 계기로 한·중 연대가 활발해졌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

의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

다. 1932년에 조직된 한·중 민족 항일 동맹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과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하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

서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1938). 이들 중 일

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되어 대일 항전을 계속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1940),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 병력을 흡수하여 군사력을 강화

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

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고, 미국 전략 정보처(OSS)와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중국과 한국 양국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

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

는다. - 「조선 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합의」, 1932 -

▲ 윤봉길(1908~1932)

 한인 애국단

김구가 일본 정부 요인의 암살을 

목적으로 1931년 상하이에서 조직

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동북 인민 혁명군

1933년 중국 공산당이 만주 지역

에서 활동하던 한국과 중국의 항일 

유격대를 규합해 편성한 항일 무장 

부대로, 1936년 동북 항일 연군으

로 확대 개편되었다.

탐구 활동   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1.  한국 광복군 창설의 의미를 알아보자.

2. 한국 광복군과 연합군이 전개한 연합 작전을 조사해 보자.

한국 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하였다. …… 우리는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한국 광복군 선언문」, 1940 -

▲ 한국 광복군 결성식 결성식에 참석한 

한 · 중 양국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한국인과 중국인의 항일 연대가 이

루어진 까닭을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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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 · 반전을 위한 국제 연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과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와 침

략 전쟁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사상이 대두하였다. 러·일 전쟁 무렵 고토쿠 슈스이

는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전쟁에 반대하였다. 1907년에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인 아주 화친회가 도쿄에서 창립되었다. 아주 화친

회는 아시아 각 민족의 독립을 위해 상호 원조와 협력을 표방하며 반제국주의 세력

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아주 화친회는 창립을 주도한 장빙린을 비롯하여 고토쿠 슈

스이, 조소앙, 판보이쩌우 등 동아시아 각국의 지도자와 유학생 등이 참가하여 국

제 연대를 이루었다. 안중근도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 포기와 

한·중·일의 상호 협력 등을 주장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였다.

1910년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은 중국인과 

다양한 연대 조직을 마련하였다. 신규식, 조소앙, 천치메이, 천리푸 등

은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을 조직하여 항일 연대 활동을 벌였다. 동

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도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동방 무정부

주의자 연맹, 항일 구국 연맹 등을 창설하였다. 

일본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인 반전 운동가들과 연대 활동

을 벌였는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함께 벌인 반제·반전 운동이 대

표적이다. 변호사였던 후세 다쓰지는 기소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

호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침략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

국 내 일본인의 반전 연대 활동도 전개되었다. 하세가와 데루는 상하이

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대일 방송을 하였고, 일본 병사 반전 동맹은 일

본군에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였다. 

일본 파시스트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피압박 

민중은 일본 국내의 근대 대중이든, 식민지 조선

과 타이완의 민족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가

장 엄중한 갈림길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있습니

다. …… 우리는 먼저 일본 파시스트 군벌에 반대

하는 연합 기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 『신화일보』 -

일본인 반전 운동가 아오야마 가즈오는 일

본 전체주의자들과의 항쟁을 위해 동아시아 각 

민족이 참여하는 연합 기구 조직을 주장하였다.

Q  반제 · 반전을 위해 국제 연대를 주장한 사

람들을 조사해 보자.

사료  읽기 반파시스트 동맹 창립 준비 

위원회 선언(1938)

▲ 안중근(1879 ~ 1910)

동아시아사 백과   

제도문화사건인물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

무정부주의는 모든 정치 조직과 규율, 권위 등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

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동아시아에서 무

정부주의는 개인보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수용되었다. 일

본의 대표적 무정부주의자인 고토쿠 슈스이와 오스기 사카에 등은 천황

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에 저항하며 반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

는 바진이 각 민족의 독자적인 삶과 공존을 파괴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제와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신채호, 이회영 등이 일본의 패권주의와 식민 통치에 맞서, 보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무정부주의를 수용하였다.

▲ 고토쿠 슈스이

(1871 ~ 1911)

▲ 바진

(1904  ~ ?)

▲ 신채호

(1880 ~ 1936)

152   Ⅳ.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1   연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2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만주 사변(1931) → ㉠  (1937) → 태평양 전쟁(1941)

전쟁에 따른

민간인 피해

•난징 대학살: 중국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 ㉡   제정(1938): 전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 수탈

•오키나와 주민에게 집단 자결 강요

항일 국제 연대와 

반전 운동

• 항일 국제 연대: 한·중 연합 작전, 중국 국민당의 한국 광복군 창설 지원

• ㉢  창립: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

 

창의 
활동 

3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 카드를 [예시]를 참고하여 제작해 보자.

 5·4 운동

일어난 곳 중국 베이징

일어난 때 1919년 5월 4일

내용

일제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

의 이권 반환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

의 시위

결과 
베이징 정부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조인 거부

(                       )

일어난 곳

일어난 때

내용

결과 

[예시] 5·4 운동

역

사 
사실 이해 

•3·1 운동                    •삼국 간섭                     •북벌 완성                    •을사조약

│보기│

청 · 일 전쟁 러 · 일 전쟁

1894 1904

1924 1911

제1차 국 · 공 합작

㉠ ㉡ 

신해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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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문물의 수용
3

┃생각 열기┃  1887년 밤 경복궁 내 건청궁에 전등이 들어와 환해진 모습을 그린 상상화이다. 달과 별, 그리고 

호롱불이 전부인 칠흑같은 밤에 익숙해 있던 대신들이 매우 놀라는 모습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물은 정치 · 경

제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Q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적 · 문화적 · 사상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만국 공법의 수용    

19세기에 전래한  만국 공법은 동아시아 각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만국 

공법은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와 달리 주권 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원칙

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법적 근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청과 일본, 조선은 만국 공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청은 기존의 화

이관을 유지한 채 만국 공법을 서구 열강과의 외교 실무에 이용하는 데 그쳤다. 반

면에 일본은 만국 공법을 근거로 청·일 수호 조규에서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

하였다. 또한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하여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

력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조선은 만국 공법에 규정된 상호 주권 보장 조항을 활용

하여 국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만국 공법은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힘에 좌우

되는 것이 제국주의 시대 국제 관계의 현실이었다. 서구 열강은 주권 평등의 원칙

을 서구 국가 간에만 적용하고 비서구 국가를 비문명국, 야만국으로 간주하며 불평

등한 통상 조약 체결을 합리화하였다. 

서구 중심적 세계관의 침투

만국 공법, 사회 진화론의 도입과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18

96
  『독
립
신
문
』 창
간

18
64

  『만
국
 공
법
』 한
역
본
 출
간

▲ 『만국 공법』 한역본 미국인 선

교사 윌리엄 마틴이 1864년 미국

의 법학자 휘튼의 국제법 저서인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

부』를 번역한 책이다.

 만국 공법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

법을 한문으로 번역한 용어로, 대

등한 주권 국가들의 상호 승인으로 

형성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

상과 권리, 의무는 평등하다는 것

이 핵심이다.

1850 1900 1950

중국 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한국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조선

일본 에도 시대 쇼와 시대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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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화론의 수용    

 사회 진화론은 19세기 동아시아에 들어온 서구 사상 중 하나로, 동아시아 사회

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 진화론은 경쟁으로 말미암은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

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당연시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은 이러한 사회 진화

론을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자강 운동의 근거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서

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애국심과 민

족정신을 갖도록 국민을 계몽·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 진화론은 동아시아 근대 민족주의 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는 서

양 지식인들에 의해 사회 진화론 관련 서적이 다수 번역되었다. 청에서는 중국 최

초의 영국 유학생이었던 옌푸가 청·일 전쟁의 패배에 충격을 받고 사회 진화론을 

소개하면서 구국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후 사회 진화론은 량치차오에게 영향

을 끼쳤다. 조선에서는 유길준과 윤치호가 사회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

선 사회가 서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은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이용

되었다.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둔 자강론은 제국주의 비판에 소홀하였고,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을 선망하면서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부 자유 민권론자가 천부 인권설을 버리고 사회 진화론을 받

아들이면서 자유 민권 운동을 망상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개인은 애국심을 갖

고 천황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진화론은 국가주의

와 결합하여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탐구 활동   사회 진화론의 수용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저자의 견해를 보여 주는 핵심 단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공통점을 써 보자.

2. 강대국 국민과 약소국 국민은 자료 1  과 자료 2  의 견해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였을지 토론해 보자.

일본 지식인의 사회 진화론 수용

무릇 인류계에서 일어나는 만반의 생존 경쟁 가운데 강자의 

권리를 위한 경쟁이 가장 많고 가장 성하며 이러한 경쟁은 우

리의 권리와 자유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계의 진보와 발

달을 촉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 가토 히로유키, 『강자의 권리의 경쟁』, 1893 -

자료 1

조선 지식인의 사회 진화론 수용

대개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크

게는 천하와 국가의 일부터, 작게는 한 몸 한 집안의 일까지 실

로 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먼저 진보할 수 있는 바라. …… 만약 

국가들 사이에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광위와 

부강을 증진할 수 있는가?  - 유길준, 「경쟁론」, 1883 -

자료 2

 사회 진화론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

가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

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이론으

로,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을 핵심

으로 한다.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 옌푸(1854~1921) 청 말의 계

몽사상가로 헉슬리의 『진화와 윤

리』를 번역하여 『천연론』이라는 제

목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량치

차오의 사회 진화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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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학교의 보급   

외세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한 동아시아 각국은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교

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전통 시대와 달리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고, 서구의 근대 학문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각국은 서양 문물의 수용을 위해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청은 1862년 

베이징에 동문관을 세웠다. 이를 모델로 조선은 1883년과 1886년에 각각 동문학

과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일본에서는 게이오 의숙이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근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제도도 마련되었다. 일본은 1872년 소

학교-중학교-대학교로 연결되는 근대 학제를 공포하였다. 1890년에는 국민의 충

성심과 효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한 ‘교육 칙어’를 발표하였다. 

이후 소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하였고, 도쿄 제국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 설립

에도 힘을 기울였다. 청과 조선도 일본의 근대 학제를 본뜬 근대 교육 제도의 틀을 

갖추고 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대 학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

록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였다. 청에서는 신정이 시행되면서 과거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교육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 밖에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도 

근대 교육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각국 정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관비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자비로 

해외에 나간 유학생도 많았다. 일본에서는 주로 미국,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고, 청

과 대한 제국에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해외 유학생은 귀국 후 근대화 정책

의 추진과 근대 문물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습목표

근대 지식의 확산

근대 학교와 새로운 언론 매체가 보급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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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 동아시아   학교 종이 땡땡땡

근대 학교는 학년과 학급이 나뉘고, 학년마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교과서, 과목별 주

당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수업 시간은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시간 단위로 구분

되었고, 종을 쳐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렸다. 교실에는 책상과 걸상, 교탁이 놓였으며, 먹

과 붓을 대신해 공책, 연필, 지우개 등 새로운 학용품도 등장하였다.

◀ 1904년 즈리고등공업 학당의 수업 풍경(중국 톈진) 

▲ 육영 공원에서 사용한 영어 교

재 육영 공원은 조선 정부가 미국

의 도움을 받아 1886년에 설립한 

근대적인 관립 학교이다.

▲ 일본 소학교 수업 풍경 단발을 

하고 서양식 복장을 한 교사의 모

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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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언론 매체의 발전      

근대 신문은 세상 소식을 전하고 국민을 계몽하여 여론을 주도하였

다. 또한 다양한 광고를 실어 소비자 확보에 영향을 끼치며 유행을 선

도하였고 연재소설, 시사만화를 실어 독자를 끌어들였다. 각국 정부는 

발행 허가제, 사전 검열제 등으로 신문을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청과 일본에서는 조계지의 외국인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

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였다. 영국 상인이 『상하이 신보』를 발간한 이후 

이를 모델로 중국어·일본어 신문이 창간되었다. 청 정부는 자국민의 

신문 발행을 승인하지 않다가 20세기 초에 신문 발행을 허용하였다. 

일본에서는 1870년 최초의 일간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되었다. 이

후 여러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그중 반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신문은 정부의 압력

으로 폐간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1883년에 최초로 『한성순보』가 발간되었고, 

1896년에는 민간 신문이자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되었다. 이후 여러 민

간 신문이 잇따라 창간되어 신문물과 지식을 소개하고, 국권 수호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국민 계몽과 민족 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여러 단체·학회 등이 다양한 잡지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신문과 함께 사

회·문화 운동, 국민 계몽 운동의 중요한 도구였으며, 학문의 연구와 전파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결성된 일본의 민간 학술 단체 메이로쿠샤가 발

행한 『메이로쿠(明六) 잡지』, 청의 저명한 출판사인 상무인서관이 창간한 『동방잡

지』, 대한 제국의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발행한 『기호흥학회 월보』, 『대한자강회 

월보』 등이 대표적이다.

▲ 1880년대 일본의 신문 보급소 풍경 신문 보급소

에서 신문을 받아 팔러 나가는 판매원의 모습이 보인다. 

▲ 『대한자강회 월보』 표지

신문 ·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에는 다양한 광고가 실렸다. 광고는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였으며, 광고 수입은 신

문사 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소비 경향과 유행을 선도하였다. 그리하

여 각국 국민은 광고를 통해 서구의 유행을 접할 수 있었다.

▲ 비누 광고(일본) ▲ 염색약 광고(한국) ▲ 안경 광고(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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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교의 탄생과 여성 권리 의식의 신장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 키

워야 한다며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에서 설립한 여학교는 여

성 교육의 산실이었다.

일본은 1872년 근대 학제 공포 후 여성도 초등·중등 교육을 받도록 하

였다. 청과 대한 제국의 여성 교육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여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자국민이 세운 사립 학교가 늘었고, 정

부도 여학교를 설립하면서 여성 교육이 확대되었다.

여성은 여성 단체를 만들어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일본에서는 부인 교풍회가 조직되어 일부다처와 매춘의 금지를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중혼 금지가 법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 제국에서는 서울의 양반 부인들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1898). 또한 찬양회를 조직하고 정부에 여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일부 보수파의 반대로 학교 설립이 거부되자 회비를 거둬 

직접 순성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중국에서는 신문화 운동 이후 전통적 가

족 제도의 변화, 여성 교육과 인권 문제 등이 개혁 과제로 논의되었다. 이

와 같이 여성 권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각국에서는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 연애와 결혼 등을 주장하는 ‘신여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882 1899 1902 1907 1910

5 37 80 133 209

286 11,984

21,523

40,273

64,871

『 』, 2016

▲ 메이지 시기 일본의 고등 여학교 · 여학생 수

의 증가

흥미진진 동아시아   하늘이 준 발, 발의 해방을 추구한 천족운동(天足運動) 

중국에서는 여성의 발을 어릴 적부터 억지로 졸라매어 기형적으로 발을 작게 만드는 전

족 풍습이 있었다. 전족은 많은 여성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악습이었다. 이에 량

치차오 등은 부(不)전족회를 만들어 여성의 발을 해방시키는 천족운동을 벌였다. 신해혁

명 이후 쑨원은 전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포고하였다.▲ 작은 발 한 쌍에 눈물 한 항아리  

(『도화일보』, 1910. 9. 3.)

여권통문

우리보다 먼저 문명이 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 …… 이제는 

우리도 여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주를 

배우게 하여 나중에 여자들이 훌륭한 인격

자가  될 수 있도록 여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 『황성신문』, 1898. 9. 8. -

사료  읽기

1897년 부(不)전족회의 규정

-  회원의 딸에게 전족을 시킬 수 없다.

-  회원의 아들은 전족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

-  회원의 딸이 이미 전족을 했을 경우, 8세 이

하이면 반드시 전족을 풀어야 한다.

1912년 쑨원이 각 성에 내린 통지

 …… 일절 전족을 금하고,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가족에게 상응하

는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명령을 준

수할 것을 절실히 바라며 포고하

는 바이다.

Q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여학교를 세

우기 위해 힘쓴 사람들을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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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철도는 상품 유통 촉진, 여행 문화 확산, 기술 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에 철도를 부설한 이유는 그들의 군사 침략과 경제 침

탈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철도 건설에 나섰다. 1872년에 일본 최초로 도쿄~요코하마 간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후 각지에서 철도 회사가 생겨 노선이 확대되었다. 

청에서는 1876년에 처음 철도가 부설되었다. 처음에는 열강의 군사적·경제적 침

략과 풍수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철도 부설의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

인 끝에 1889년에 철도 부설을 기본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철도 기술을 배

워 오도록 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철도 기술자 양성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자

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01년 신축 조약 체결을 계기로 중

국 철도는 대부분 열강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한 제국의 철도는 일본의 경제적·군사적 침탈에 이용되었다. 철도 용지 부근

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을 철도 용지로 헐값에 수용당하고 수시로 노동력과 식

량 등을 제공해야 했다. 때문에 곳곳에서 일본의 강제 동원과 가혹 행위에 대한 저

항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근대 시설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18

72
  도
쿄
-요
코
하
마
 철
도
 개
통

18
96

  조
선
, 태
양
력
 시
행

19
12

  중
국
, 태
양
력
 시
행

18
99

  경
인
선
 개
통

▲ 철도 부설로 농민의 토지가 비

농경지로 전락하였음을 보도하는 

기사(『대한매일신보』, 1907. 7. 11.)

황해

동해

황허강

창장
강

황해

동해

황허강

창장
강

1905년경 동아시아 철도망 ▶  

1880년에 준공된 일본의 

교토~오쓰 구간 철도는 일

부 교량 설계를 제외하고는 

터널 공정을 포함해 모두 일

본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청과 대한 제국에

서는 철도에 대한 권리가 서

구 열강과 일본에 넘어가면

서 철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도구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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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시간관념의 확산   

전통 사회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 논밭을 갈고 해가 지면 들어와 잠을 자며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살았다. 그러나 개항 후 크고 작은 시계들이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시와 분을 세밀하게 구분한 근대적 시

간에 접하게 되었다. 일본은 1873년, 조선은 1896년, 중국은 1912년부터 태양력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

간을 만들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면서 근대적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었다. 열차의 출발·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표시한 기차 시간표를 보면

서 시간을 분, 초까지 나누어 인식하게 되었다. 철도가 외진 마을까지 도달하게 되

면서 철길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기차를 시간을 재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

다. 국가의 표준 시각에 따라 운행되는 철도의 영향으로 철길 주변의 지방 주민까

지 시간관념을 갖게 되었다.

학교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하도록 통제하여 근대적 시간관념

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은 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수업을 들었다. 학교 

규칙과 교과서에 시간 개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

생에게는 벌을 주었다.

▲ 1881년 건립된 일본 삿포로 농

학교 내 시계탑 현존하는 일본 시

계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톱니

바퀴와 같은 중요 부품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정확한 

시간을 알리고 있다고 한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40시간 안에 만주와 일본을 여행하다

▲ 기차 시간표 개정 안내 기사(『황성신문』, 1909. 

4. 18.) 

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부연락선과 경부철도, 경의철도, 안

동철도를 서로 연결하여 밤낮으로 운행하는데 그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부산행 급행>

안동현 출발 오전 7:40

신의주 출발                         8:30

평양 도착                    오후 2:43 출발 2:51 

남대문 도착                       10:20 출발 10:40

부산 도착         다음 날 오전 9:30     

1909년 『황성신문』에는 만주에서 부산을 잇는 새로운 기차 시간표가 실렸다. 당시 철도 당국은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정기적으로 왕래하던 부관연락선으로의 환승을 고려해 만주의 안동선과 한국의 경의선, 경부선을 연결하는 열차 운행을 예고

하였다. 만주에서 기차를 타고 다음 날 아침이면 부산까지, 부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총 40시간 이내에 일본에 도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

여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출발과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지

켜야 했다. 교통수단의 발전은 근대적 시간관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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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도시의 형성 

개항으로 국제 무역과 금융이 확대되면서 근대 도시가 성장하였다. 개항 도시

에는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전신·전화·우편·신문·전차 등 근대적 

통신·교통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조계가 확대되는 과정에

서 자국 거주민이 강제로 밀려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이주해 온 이들은 신문물을 누리지 못하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

청에서는 상하이, 톈진 등 개항 도시가 상거래와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개항 도시에는 서구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과 외국 상관, 금융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

어서면서 인구도 급증하였다. 특히 상하이는 지식인과 언론인·출판인

들이 대거 이주하여 활동하면서 경제·문화 중심지로도 부상하였다.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 요코하마 등 항구를 추가로 개

항하였다. 개항 도시들은 전국의 상인이 모이는 무역항으로 성장하였

고 이곳을 통해 신문, 공원, 음식 등 서구 문화가 들어왔다. 한편 메이

지 정부는 1872년 수도인 도쿄의 긴자에 대화재가 일어나자 긴자의 도

로를 확장하고 벽돌 건축으로 서양식 거리를 만들었다. 

조선에는 개항 이후 부산, 인천 등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

되었다. 그 후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성에 외국 공사관이 들어

서고,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대한 제국 정부가 황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성도 점차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조계

개항장 내에 일정한 범위를 구획

하여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게 설정한 

지역으로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

도 불렸다.

▲ 정비 전후 남대문로

1899년 전차 부설 이후

1895년

▼ 19세기 후반 서양식 벽돌 건물이 들어선  도쿄 긴자 거

리 풍경 철도마차와 가로등, 서양식 건물을 볼 수 있다. 

서양식 복장을 한 사람들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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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상하이와 인천, 요코하마는 모두 19세기에 개항한 도시이다. 이들 도시

의 개항 후 모습과 역사를 살펴보고 답사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동아시아 개항장 탐방

도시의 역사개항 후 모습

개항 도시 답사 계획 짜기

1   관심 있는 개항 도시를 고른다.

2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의 일정을 정하고, 주요 유적 및 유물을 조사한다.

3   답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상하이에는 개항 이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조
계가 자리 잡았다. 이후 미국과 영국 조계가 합병하고, 공공조계가 성립

하여 상하이는 중국인 거주 지역과 공공조계, 프랑스 조계로 분할되었

다. 상하이는 일종의 자치 공화국으로 거주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행정 

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었다. 상하이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고, 

중국이 서구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에도 중국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이

룬 국제 도시로 성장하였다.

인천에는 일본이 먼저 조계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이후 거류민이 늘
자 매립 사업을 통해 조계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청과 서양 각국도 인

천에 조계를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이 상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대한 제국을 강점한 데 이

어 1914년 조선 내 조계를 폐지하면서 인천 조계도 소멸하였다. 그러

나 이후에도 인천은 일본인의 주요 활동 거점이자 상공업 도시로 성

장하였다.

요코하마에는 개항 후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등과 함께 조계
가 설정되었다. 요코하마의 조계는 각국이 별도의 조계지를 만들지 않

고 함께 모여 사는 각국 공동 거류지였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 요코하

마 - 상하이를 잇는 항로가 개설되었고, 도쿄와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

되었다. 그 결과 요코하마는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일본 최대

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162   Ⅳ.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1    서양 문물의 수용을 나타낸 마인드맵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만국 공법             •근대 학교             •철도             •근대 도시 

│보기│

㉠

㉡

㉢

㉣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2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교육 칙어(1890)

짐이 생각하건대 …… 나의 신민도 열심히 충

효에 힘써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로 그 미덕

을 배워 온 것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점이며 교육

의 근본 정신도 또한 여기에 있다. …… 항상 헌

법을 중시하고 법률에 따라 한 차례 나라의 비상

시가 되면 의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며 천

지와 같이 끝없는 황실의 운명을 지키고 도와줘

야 한다. 

- 『법령전서』 -

(나) 교육입국 조서(1895)

세상 형편을 돌아보건대 부유하고 강하여 우

뚝이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이 개

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개명하는 것은 

교육이 잘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은 실

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된다. …… 내가 정

부에 지시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 학식으로 나라

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 『고종실록』 -

(1) (가), (나)에서 제시된 교육 목적의 공통점을 찾아 써 보자.

(2) (가), (나) 주장과 관련해 각국이 추진한 교육 정책을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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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840

1842

1858

1868

1872

1876

1889

1894

1896

1905

1910

1911

1914

1919

1924

1937

1945

아편 전쟁 발발

난징 조약 체결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❶  

도쿄~요코하마 철도 개통

강화도 조약 체결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

동학 농민 운동,

청 · 일 전쟁 발발, 갑오개혁

조선, 태양력 시행

 ❷  체결

대한 제국의 국권 피탈

❸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3 · 1 운동, 5 · 4 운동

제1차 ❹  성립

중 · 일 전쟁 발발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흐름 잡는 
단원 평가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단원 마무리   IV

일본의 근대적 개혁

중화민국 수립 계기

군벌 타도 목적

대한 제국 외교권 박탈

(1) (가), (나), (다) 조약의 명칭을 써 보자.

 

(2) (가), (나), (다) 조약의 공통점을 서술해 보자.

황해

동해

3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찰스 다윈이 발표한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라 사회의 모습과 변화를 해석하고자 한 

이론으로,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일본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서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론으로, 조선의 

유길준, 윤치호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1) 윗글에서 설명하는 사상의 명칭을 써 보자.

 

(2) (1)의 사상이 동아시아에 수용되면서 나타난 특징을 서술해 보자.

2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 보자.       

㉠ 베이징을 점령하여 북벌을 완성하였다.(1) 김옥균  

㉡ 중체서용에 입각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2) 김원봉  

㉢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3) 이홍장  

㉣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다.(4) 장제스  

㉤ 급진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5) 이와쿠라 도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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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126쪽 확인

2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138쪽 확인

3   서양 문물의 수용

               154쪽 확인

| 정답 215쪽 |

자기 점검

역량 +
수행 평가            

일본의 침략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동아시아인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1  보고서 주제 선정하기

•삼광 작전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황국 신민화 정책                  •공출제

창의
융합

침략 전쟁의 피해 조사 보고서 만들기

예시

2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1. 사건의 정확한 명칭과 발생한 시기를 조사한다.

2.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의 개요와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다.

3. 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4.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누리집을 첨부한다.

•사건명: 난징 대학살

•사건 발생일: 1937년 12월

• 사건 개요: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

령한 후 중국인 포로와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학살과 약탈을 자행

한 사건이다.

• 조사 내용: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열

린 극동 군사 국제 재판 판결에 따

르면, 비전투원 1만2천 명,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난징 시내에서 학살되었고, 주변에 피란 가 있던 시민 5만7천 

명 등 총 12만9천 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수치이며 실제로

는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피해자 수가 부풀려졌다거나 

심지어 난징 대학살 자체가 조작되었다며 부정하고 있지만, 2015년에 난징 대학살 기

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 사회는 난징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사실

로 인정하고 있다.

•관련 누리집

-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

- 난징 대학살 기념관(http://www.nj1937.org/)

▲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있는 부조(중국 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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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 8·15 광복  

194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 6·25 전쟁 발발  

1950

□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시작 

1951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1955

□ 55년 체제 성립 □ 문화 대혁명 시작

1960 1962

□ 4·19 혁명

□ 한 · 일 기본 조약 조인  

1965 1966 1976

□ 마오쩌둥 

사망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55년 체제 성립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각국에 나타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2

3                                        



□ 톈안먼 사건 

1989 2002

□ 한·일 월드컵

1992

□ 수요 집회 시작 

□ 한 · 중 국교 수립

□ 마오쩌둥 

사망  

1980

□ 5·18 민주화 운동

1987

□ 6월 민주 항쟁

□ 중국, 동북공정 연구 시작  

오늘날의 동아시아

V

이 단원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양상과 냉전의 심화  · 해

체 과정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에 나타난 정치  · 경제  · 사회의 발전 양상 및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이를 극복하

려는 방안을 탐구한다. 

단원 열기

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2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3 갈등과 화해

▲ 독도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1

┃생각 열기┃  1949년 무렵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였던 

트루먼과 스탈린을 풍자한 그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전

쟁 중 협력하였던 미국과 소련은 각 진영의 맹주로 군림

하며 상대방을 견제하는 한편, 자기 진영의 세력을 확장

하고자 대립하였다.

Q  제2차 세계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가 동아시아 각

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연합국의 전후 처리 구상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은 여러 차례 회담을 열어 전후 처리 문

제를 논의하였다. 1943년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는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내기 위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일본이 탈취·점령한 지역을 되돌

려 준다는 내용을 담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1945년 2월에는 미

국·영국·소련의 수뇌부가 얄타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독일의 처리 문

제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합의하였다. 5월에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

자, 미국·영국·중국·소련의 수뇌부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 무조

건 항복을 요구하고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1945년 8월 초 일본 열도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얄타 회담에 따라 소련이 일

본에 선전 포고를 하며 만주와 한반도로 진입하였다. 이에 일본은 더는 버티지 못

하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북한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 선포되어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한편 연합국이 전쟁 중에 발표한 대서양 헌장에 따라 1945년 10월 국제 연합

(UN)이 출범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전후 처리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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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 회담에 모인 미 · 영 · 중  정상 왼쪽부터 장제

스 주석, 루스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이다.

1900 1950 2000

중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대한 제국

일본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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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본 단독 점령과 전후 개혁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를 목표로 군정을 

실시하였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

부(GHQ)는 일본의 군대를 해체하고 군국주의자를 공직에서 추방하

였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도쿄 재판

을 열었다.  

이어서 연합군은 전후 개혁에 착수하였다. 정치 부문에서는 선거 

나이를 20세로 낮추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지방 자

치제를 도입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전쟁 중 군수 산업으로 큰 이익

을 얻은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의 부활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 개혁을 단행한 결과 자작농이 많이 늘어

났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1946). 신헌법은 신격화되

었던 천황을 ‘주권 재민, 평화주의, 인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본의 상

징적인 존재로만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민 주권과 기본적 인권 보장, 군사력 보

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쟁 포기를 명시하여 신헌법은 ‘평화 헌법’

이라 불렸다.

▲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 GHQ의 개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라고 표현한 그림이다. 낙하산에 ‘민주주

의 혁명’이라고 쓰여 있다.

탐구 활동   신헌법

1.  천황의 지위를 나타낸 조항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2.  일본국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하

는 이유를 찾아보자.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

이 그 책임을 진다.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거한 위

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아

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일본국 헌법」, 1946 -

역
사

 자
료 분석과 해석

▲ 맥아더와 히로히토 1945년 9월 맥아더

를 찾아간 히로히토. 맥아더 옆에 선 천황

의 왜소한 모습은 그를 ‘살아 있는 신’으로 

받들던 일본 국민에게 패전의 현실을 실감

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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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재판  

1   도쿄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7명이 누구이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해 보자.

2   도쿄 재판이 남긴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도쿄 재판은 미국·영국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주요 피해국인 아시아 국

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 문제, 일본군 ‘위

안부’와 같은 성폭력 문제, 731부대와 독가스 등 생화학전 책임 문제 등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쟁 책임을 군부에 물어 천황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전쟁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관료와 재벌 등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A급 전범 25명도 사형 판결을 받은 

7명과 감옥에서 사망한 4명을 제외한 자들이 전원 석방되어 향후 정계에 복귀하였다.

도쿄 재판의 정식 명칭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다. 연합국이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

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한 재판으로,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

지 2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도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

보자. 

전범을 분류하는 A~C급은 범죄 

정도가 아니라 범죄 종류를 가리

킨다.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한 죄

가 A급, 포로 학대 같은 일반적 전

쟁 범죄가 B급, 민간인 학살 같은 

인도적 범죄가 C급이다.

1948년 12월 23일 A급 전범 도조 히데키 등이 사형되다. 

1978년 10월 17일 도조 히데키 등 처형되거나 병사한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다.

1945년 9월 2일 일본 점령 통치가 시작되다.

1946년 5월 3일 ~ 1948년 11월 12일 재판이 개최되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는 일본의 수상, 육군상 등 A급 전범 28명을 심리하고, 심리 도중 사망

한 2명,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중지된 1명을 제외하고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2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포로수용소를 관리하던 군인과 민간인 군속 등 B, C급 전범은 아시아 각지

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포로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일했던 한국인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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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체제의 형성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기 시작하였

다.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 진영의 중심이 되어 

체제와 이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후 국제 질서를 냉전 체제라고 

한다. 냉전 시기 두 진영의 대립은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다. 미

국과 소련은 원자 폭탄보다 파괴력이 강한 수소 폭탄을 개발하

고,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유럽에서 본격화된 냉전은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과 중국에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

되도록 각각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국민당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이 전쟁을 다시는 일으

키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련을 봉쇄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자 하

였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일 정책을 변경하여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만들고자 하

였다. 그리하여 앞서 시행된 민주화 정책과 상반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과거 군국

주의 세력을 정계에 복귀시켰다.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재무장을 위해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일본의 신문들은 비군사화·민주

화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역코스’라고 하였다.

냉전과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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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 체제의 형성

동아시아사 백과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6 · 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 기

지로 삼고자 서둘러 연합국과 일본의 강화 조약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연합국

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어 초청받지 못했다. 소련은 미국 주도의 강화에 반대하며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이후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갈등

의 소지를 크게 남겼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 복귀하였다. 같은 날 일본은 미

국과 미 · 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 내 미군의 주둔을 인정한다는 조약 

내용에 따라 미군이 오키나와 등지에 주둔하게 되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 9. 8.)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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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 · 공 내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협력하여 일본과 싸웠

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다시 대립하였다. 내전 위기가 고

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 지도부가 평화 교섭을 벌였

다. 미국은 평화 교섭을 중재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1946년 전면

적인 내전이 발발하였다.

내전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 면에서 우세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

도하였다. 국민당군은 1947년 공산당 본부가 있던 옌안을 점령하고, 

만주·화북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내전이 길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통화가 남발되어 물가가 폭등하였다. 게다가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해 점차 민심을 잃어 갔다.

반면에 공산당은 점령지에서 친일·악질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시행하

여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소련이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

를 받아 공산당군의 화력을 강화하였다.

1947년 중반 총반격에 나선 공산당군은 1949년 초 베이징을 장악

하였다. 뒤이어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는 등 중국 대부

분 지역을 장악하였다. 마침내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중화 인민 공

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1949. 10. 1.).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타

이완으로 이동하였다.

▲ 난징에 입성하는 공산당군 1949년 4월 공산당

군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였다.

▲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49년 10월 1일 톈안

먼에서 마오쩌둥이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

포하였다.

탐구 활동   중국 공산당의 개혁 정책

1.  자료 1  의 시행을 가장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2  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보자.

중국 공산당의 토지 개혁

제1조  봉건적 및 반봉건적 착취의 토지 제도를 폐지하고 ‘경작

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제2조 모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한다. 

제4조  토지 제도 개혁 이전에 발생한 향촌의 모든 채무를 폐기

한다.  - 「중국 토지법 대강」, 1947 -

자료 1

국 · 공 내전 시기 국공 병력의 증감 비교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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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5 전쟁   

1948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냉전이 심화하는 상황에

서 북한은 한반도 무력 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애치슨 라인 발표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

이 참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소련·중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우세하였으나 미국의 주도로 조직된 유엔

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이 개입하여 북

한을 지원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 협상을 시작하였

고, 오랜 협상 끝에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반도

에서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분단이 굳어졌고, 남북 간의 이념 대

결과 군비 경쟁이 심화하였다. 

한편 미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이끌

어 내고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한국 및 타이완과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유엔군에 군수 물자를 공급

하면서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미국의 승인 아래 무기 생

산과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재무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중

국은 6·25 전쟁 참전으로 타이완 통일의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전

쟁을 구실 삼아 공산당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숙청하였고, 사회주

의 진영 안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 애치슨 라인 1950년 1월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이 밝힌 미

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이다.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방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6 · 25 전쟁의 전개

동해

동아시아사 백과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군인 사망자 수는 한국군 14만 명, 유엔군 4만 명, 북한군 52

만 명, 중국군 15만 명에 달하였다. 민간인 피해자 수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국방

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37만 명, 부상자 23만 명, 행방불명자 39만 명이었다. 아울러 남

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하거나 납북된 사람이 30만 명,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 50만 ~ 100

만 명가량 되었다. 또 약 3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도 발생하였다.

물질적 피해도 매우 컸다. 한국의 제조업체는 1949년에 비해 절반 정도가 파괴되었

고, 북한은 더 큰 피해를 보았다. 남북한의 수많은 주택, 학교, 공공건물 등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 남북한은 경제 복구에도 힘을 쏟아야 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6 · 25 전쟁의 피해

▲ 폐허가 된 서울

38°

동해

황해

1950. 11. 25.

1953. 7. 27.

1951. 1. 8.

1950. 9. 2.

1950. 9. 15.

1950. 9. 28.

1950. 10. 25.

195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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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호찌민은 하노이에서 공산주의 정부인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5).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

을 일으켰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인정하는 소련·중국과 이

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미국의 대립 관계가 심화하였다. 

1954년 프랑스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뒤이어 열린 제네바 회담으

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리고 회담에 모인 나라들은 북위 17

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삼아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할하되, 2년 이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시행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의 반공 정권은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베트남만

의 단독 선거를 통해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55).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세

력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저항하였고, 호찌민

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1965년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남베트남에 전투 부

대를 파견하였다. 한국도 미국 동맹국의 일원으로 전투 부대를 파병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과 북한, 소련이 북베트남을 지원하였다. 

미국이 많은 병력과 화력을 쏟아부었으나 북베트남이 격렬하게 저항

함에 따라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더욱이 전쟁의 참혹함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

다. 결국 반전 운동과 막대한 재정 부담, 인명 피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철군 방침을 정하여 파리 평화 협정(베트남 평화 협정)을 체결하

였다(1973).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베트남은 통

일되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76).

 통킹만 사건

미국 정부가 1964년 8월 통킹만에

서 북베트남 어뢰정이 자국 군함을 

공격하였다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

하였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북베

트남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였다.

 디엔비엔푸 전투

베트남 북부의 디엔비엔푸에서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투.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약        

1만1천 명이 항복하고, 약 5천 명이 

사망하였다. 

통킹만

17

▲ 베트남 전쟁의 전개

동아시아사 백과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1964년에서 1973년까지 총 32만여 명의 군인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파병 대가로 파병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특별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건설 기업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각종 수주를 따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출격 기지로 활용되었다. 일본은 6 · 25 전쟁

에 이어 베트남 전쟁에서도 전쟁 물자를 공급하여 수출이 급성장하였다. 베트남 전쟁 특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두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어 간 반면, 베트남 

국민은 전쟁의 참화와 고통을 이겨 내야 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 전쟁 참여

▲ 한국의 베트남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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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중화민국(타이완)과 일본이 화·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가장 먼저 국교를 회복하였다(1952). 한국과 일본도 1952년부터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였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회담은 계속 결렬되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한·일 수교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동아시아에서 공산주

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한, 소련,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구축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교 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지자 한국과 일본에서 강한 반발

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

상 없는 수교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높았다. 일본에서는 한·

미·일 삼국의 관계 강화가 결국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평화 헌

법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

결함으로써 국교를 수립하였다.

▲ 6·3 시위(1964) 한 · 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투쟁은 6월 3일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군대

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한 · 일 기본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

정 및 25개 문서를 총칭한다.

탐구 활동   한 · 일 기본 조약 

1.  자료 1  과 자료 2  를 맺게 된 양국의 정치적 · 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자.

2. 자료 2  를 통해 일본 식민 지배의 피해자들과 관련된 배상 문제를 설명해 보자. 

한 · 일 기본 조약(1965. 6. 22.)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

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

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의 결

의 제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

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 『한일 관계 자료집』 -

자료 1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3억 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b)  2억 불에 상당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장기 저리

의 차관으로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한다. 

제2조  1.  양국은 ……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

자료 2
역
사
적
 판

단력
과 문제 해

결
 능
력

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175



주제  탐구  
  
3
국
 3

색
 한
·중 ·일

1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프로그램이 온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킨 까닭을 말해 보자.

2   이산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이산 경위와 아픔을 들어 보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기록물에는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간 생방송 한 뒤 보존한 비

디오테이프, 담당 프로듀서의 업무 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 진행표, 큐시트, 

기념 음반, 사진 등 2만 522건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 기록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1983년 6월 30일, 6·25 전쟁 33주년, 정전 협정 30주년 특집으로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위 노래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

리며 시청하였다. 높은 시청률에 힘입어 이 프로그램은 11월 14일

까지 무려 138일간,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이산가족을 찾고자 하는 신청 건수는 10만 건이 넘었

으며 방송에는 53,536건이 소개되었다. 그 결과 10,189명의 가족

이 재회하였다. 방송 당시 KBS 주변과 여의도 광장은 이산가족을 

찾겠다는 인파가 계속 몰려들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생방송을 통해 전해진 상봉 장면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냉전 상

황과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혈육이 재회하여 얼싸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1985)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한반도의 긴

장 완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또한 더는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

였다.

▲ 방송 당시 KBS 전경

▲ 이산가족의 인적 사항을 적은 종이가 가득 붙여

진 KBS 본관 앞과 분수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얌전한 몸매의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같이 /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 영화 「남과 북」 주제곡 - 

“
”

정

체성
과 상호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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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완화   

1960년대 후반부터 냉전 체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

은 냉전 체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군비 확장과 대외 원조, 베트남 전쟁 비용 

등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과 반전 시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던 1969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닉슨이 취임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대외 정책의 원

칙을 밝혔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군비를 줄이는 등 긴장 완화를 위

하여 노력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1969년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비준하였다. 1972

년에는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최초의 군비 제한 조약으로 데탕트(평화 공존)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국교 수립

중국은 스탈린이 죽은 뒤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해 온 소련과 

대립하였다. 1960년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끊자,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

격을 입었다. 1969년에는 중·소 국경 지대에서 양국 군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

하였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경제 건설을 위하여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미국도 베트남 철군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

으로 나섰다. 

1971년 국제 연합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 받

아들였다. 동시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합법적 정부 대표권을 상실하여 국제 연

합을 탈퇴하였다. 1972년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때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일부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양국은 1979년에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냉전 체제의 변화와 동아시아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해체와 각국의 수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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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쩌둥과 닉슨

▲ 미국 내에서 벌어진 베트남전 반

대 시위

•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

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도록 한다.   - 닉슨 독트린 -

닉슨 독트린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

향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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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일본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1972년에 양국 정부가 중·일 공동 성명에 조인함으로써 양국 

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중·일 공동 성명에서 일본은 중·일 전

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표명하였다. 중국 정

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 차원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

다. 1978년 양국은 정식으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었다. 

한편 1972년에 일본이 중화 인민 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임을 인정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 중국의 유엔 가입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

서 1980년대 초 비공식적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

운데 1983년 ‘중국 민항기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경제 무역 관계에 국한되

었던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 관계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내세워 소련과 수교하자, 이에 자극받

은 중국이 한국과 민간 무역 사무소를 서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2

년 두 나라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6·25 전쟁 이후 적대 관계에 있던 한국

과 중국의 수교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였다. 반면에 40여 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과 타이완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경제·통상 등 민간 차원

의 교류는 곧 재개하였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중국 민항기, 춘천에 불시착하다

 1983년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을 즐기던 서울에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렸다. 

‘ 
*
중공’ 민항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비행기는 중국 선양에서 상

하이로 비행하던 중 권총으로 무장한 중국인 승객 6명에게 납치되어, 춘천 부근 

미군 기지에 불시착하였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등 모두 105명이 탑

승하고 있었다.

중국은 사건 직후 승객과 항공기를 이른 시기에 송환받기 위해 민항국장 명의

로 한국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표기해 전문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한

국과 중국은 6 · 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당국 간 교섭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돌

발적인 사건이었지만, 이후 한 · 중 국교 수립을 여는 첫 단추가 되었다. * 중공: 당시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호칭이다.

▲ 중국 민항기 불시착

▲ 중 · 일 평화 우호 조약 조인식(1978)

 북방 정책

한국 정부가 1980년대 탈냉전의 

국제 정세 흐름 속에서 공산권 국

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운 

외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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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2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중화 인민 공화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통킹만 사건   •파리 평화 협정   •6·25 전쟁

│보기│

연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남북 분단(1948)

•국·공 내전 발발(1946)

• ㉡  수립

   (1949)

도쿄 재판
(1946 ~ 1948)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1945)

㉠  발발

(1950)
㉢ (1951) 남북 분단(1954)

한 · 일 기본 조약
(1965)

㉣ (1964)

미국과 수교(1979) 중국과 수교(1978)
• ㉤ (1973)

• 베트남 사회주의 공
화국 수립(1976)

(1) 위 조약 명칭과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국제 정세를 써 보자.

•조약 명칭: 

•국제 정세: 

(2) 위 조약을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조사해 보자.

•중국과 타이완: 

•한국: 

•일본: 

제1조  일본과 각 연합국 사이의 전쟁 상태는 제2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약이 일본과 해당 

연합국 사이에 효력이 발생할 때 종료한다.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제2조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

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타이완 및 펑후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쿠릴 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사

할린의 일부 및 이에 근접하는 여러 섬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 외교 주요 문서』 -

1940

1950

196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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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2

고도성장과 55년 체제의 성립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뒤 경제 정책의 혼선과 물자 부족으로 경제

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일본을 반

공의 보루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군수 물자 공급 기지로서 산업 생산량을 

늘려 전쟁 특수를 누렸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

기의 고도성장으로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 위치에 오

르게 되었다.

한편 1951년에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와 재무장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었

다. 보수 정당들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창설하고 미국

과의 안보 조약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보수 정당의 안보 강

화 시도에 맞서 1955년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자, 보수 정당

인 민주당과 자유당도 통합하여 자유 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만

들었다. 그리하여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적인 사회당 양당이 정

치를 주도하는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하였다.

┃생각 열기┃  2000년대 초반 한 · 중 · 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 

영향력도 증대하였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과거보다 경제 규모

의 성장이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Q  2000년대 이후 한 · 중 · 일 삼국의 경제 상황이 그래프와 같

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의 고도성장과 55년 체제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19

55
  5
5년
 체
제
 시
작

19
93

  5
5년
 체
제
 종
료

19
64

  도
쿄
 올
림
픽
 개
최

20
09

 민
주
당
 집
권

201520102008200620042002

2017

14

12

10

8

6

4

2

0

5.91

14.84

1.86

1.48

3.84

12.34

▲ 도쿄 올림픽(1964)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일본의 경

제 성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1900 1950 2000

중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대한 제국

일본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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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과 국가주의의 강화   

1973년과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

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

고 수출을 늘려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갈 수 있었다. 1980년대 미국과 무

역 마찰을 겪고 엔화가 폭등하자, 일본 정부는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

해 금리를 대폭 낮추었다. 이에 일본 국민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

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과열되어 거품 경제를 유발

하였다. 결국 1990년대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

한편 1970년대에 자민당과 관련하여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

하였다. 1990년대에는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냉전 질서 해체 속에 사회당의 지지 기반도 약해졌다. 이러

한 상황에서 시행된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

써 비 자민당 연립 정권이 들어서 ‘55년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9년 총선거

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정치 기반이 약해졌으며 국민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에 자민당이 2012년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정권을 되찾았다. 자

민당은 이후 국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평화 헌법 개정 시도, 자위대 지위 강화 등 우

경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아베 정부는 주변국과 다수 일본 국민의 반발에도 

평화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였다.

▲ 장기 불황 속에 등장한 저가 상품점 일본의 극

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 일반 서민이 소비를 줄이

려 하자, 100엔 숍 등 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

이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1990년대 후반 일본 극우 세력이 장기 불황의 탈출을 국가주의 강화에서 찾자, 보수 

내각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 빠르게 우경화 행보를 진행하였다. 1999년에 「주

변 사태법」을 비롯한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을 제정하여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을 지원

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해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기억이 각인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 「국기 · 국가법」을 통과시켜 국민 통합과 애국심 강화를 꾀하

였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2009년에 잠시 정권에서 밀려났던 자민당은 정권을 되찾자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단순한 위령 시설이 아니라 전사자들이 

수행했던 대외 팽창, 침략 전쟁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는 시설이다.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제도문화사건인물

일본 보수 내각의 우경화 행보

▲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 자위권

자국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

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제3국에 공격당할 때 실력

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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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4 · 19 혁명 

한국은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경제 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전

쟁으로 산업 생산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승만 정

부는 전쟁 이전에 단행하였던 농지 개혁을 이어서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하여 제분·제당·섬유 등의 소비재 공업을 발전시켰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

래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 학생을 비롯한 국민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걸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다(4·19 혁명). 그러나 4·19 혁명

으로 수립된 장면 정부의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통일과 민주화 여망을 실

현해 보지도 못한 채 5·16 군사 정변(1961)으로 무너졌다.

한국의 경제 개발과 유신 체제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외

국의 자본과 기술, 국내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을 둔 수출 주도형 경제 정

책이었다. 

1970년대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철강·조선·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제2차 석유 파동

으로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3선 개헌을 단행하여 장기 집권을 시

도하였다. 이어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

지한 뒤,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권력을 대

통령에게 집중시킨 유신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맞서 재야인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긴급 조치 철회와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창원 등지

에서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부·마 민주 항

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권 내부의 갈등으로 10월 26일, 박정희가 살해되었다. 

이로써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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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운동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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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조치

유신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권

한이다.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

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 · 경제적 위기에 처

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

쳐 내리던 특별한 조치이다. 국민

의 자유나 권리 일부를 제한하거

나, 정부 · 국회 · 법원의 활동을 제

한하였다.

▲ 4 ·  19 혁명(1960) 이승만 정부의 부정 선거

로 촉발되었다.

▲ 포항 종합 제철 포항 종합 제철은 한 · 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차관

을 근간으로 세워졌다. 이후 중화학 공업의 핵심으

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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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또 다른 길목

유신 체제가 무너진 후 신군부가 1979년 12월 병력을 동원하여 군

사권을 장악하였다(12·12 사태). 이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은 ‘유신 헌

법 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철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민간 정

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

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비상계

엄 확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5·18 

민주화 운동). 계엄군은 무력으로 시민군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고조되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 학

생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학생들은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6월 민주 항쟁을 벌였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성취하였다. 

한편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성

장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한국은 1990년대에 경제 개발 협력 기구

(OECD)에 가입하였고, 기업은 투자 확대와 사업 확장에 몰두하였다. 이후 경상 수

지 적자 누적과 외채의 증가로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

하고 한국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

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000년대 후반 금융 위기를 겪으며 한국 경제는 새

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동아시아사 백과   

1985년 1월 18일 통합 야당으로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2월 12일에 시행된 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크게 약진하였다. 1986년 초에는 군사 독

재 퇴진 촉구와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온갖 수단을 써서 이를 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

건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호헌’ 발

표로 맞섰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개헌 요구 시위는 6월 들어 전국으로 널리 퍼졌다. 

결국 정부는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시국 수습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도문화사건인물

6월 민주 항쟁 

▲ 6월 민주 항쟁

▲ 5 · 18 민주화 운동(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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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백과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잡지사 메이리다오[美麗島]는 1979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타이완 인권 위원회 발족을 위한 집회 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행사를 강행하려던 주최 측과 경찰 사이

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타이완 남부의 대도시 가오슝시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150여 명의 인사가 체포되어 군사 법정에서 국가 반란죄 등으로 징역 

15~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타이완에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타이완의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이 사건을 맡은 공동 변호

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한 천수이볜이 2000년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타이

완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제도문화사건인물

가오슝 사건과 타이완의 민주화 운동

▲ 가오슝 민주화 시위 

 Ⅴ단원 172쪽

에서 중국의 국 · 공 내전을 확인해 

보자.

▼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번

성한 타이베이

타이완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하고 타이완으로 건너간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은 

1949년 이후 계속 계엄 통치를 시행하면서 경제 개발에 힘을 쏟았다. 1950년대 초

반에는 통화 개혁과 함께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수출에 의한 외형

적 발전보다는 국내 시장 개발과 경공업 중심으로 수입 대체 정책에 중점을 두었

다. 또한 민생 안정과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 부문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농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얻은 농민의 생산 의욕을 높였다. 그 

결과 타이완은 공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타이완은 경제 건설 4개년 계획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전력·비료·방적·제강·제

당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1965년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는 수

출 촉진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그 결과 1960년대에 타이완의 연간 실질 수

출 신장률은 18.2%에 이를 정도였다. 이후 타이완은 ‘아시아의 작은 용’이라 불리

며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였다. 미·중 수교 이후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

지만, 정부의 투자 장려책과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갔다.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타이완 국민은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민당 정부가 1987년 계엄령

을 해제하고 이어서 총통 직선제와 다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원만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타이완 내부에

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과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국민

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타이완에서는 경제 정책의 실패

와 맞물려 양당 사이에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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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문화 대혁명   

오랜 항일전과 내전으로 중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후 중국 정부는 농업의 낙후성, 공업의 후진성,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경

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중국 정부는 토지 개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민 대

부분을 합작사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요 기업을 국유화

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제창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개조

를 추진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

다. 농업 부분에서는 대규모 수리 관개 사업 시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자력갱생과 자

급자족을 추구하였다. 또한 공동 생산을 위한  인민공사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전

체 농가의 99%를 가입시켰다. 공업 부분에서는 재래식 용광로를 광범위하게 보급

하여 철강의 증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농민의 생산 의욕 저하, 연속된 자

연재해로 말미암은 굶주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류사오치 등은 집

단화의 점진적 추진과 사회주의 경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요

구를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추종이라고 비난하면서 홍위병을 동원하여 반

대 세력을 제거하였다(문화 대혁명).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실패로 약해진 자신

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문화 대혁명을 이용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변동과 시장 경제  

중국의 개혁 · 개방 이전과 이후의 정치 · 경제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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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진 운동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 초 사이에 시행된 농업과 

공업의 대증산 정책이다.

 인민공사

중국이 1958년에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농촌 생활 및 행정의 기초 단위였

다.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는 한편, 

노동 점수제에 의해 수확물이 분배

되는 생활 공동체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1966년부터 1976년에 걸쳐 전개된 문화 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

극적인 일을 초래하였다. 특히 혁명 초기에 문화 대혁명을 이끈 홍위병은 이

러한 비극을 만든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학생들로 구성된 정치 운동 조직으로 

약 1300만 명에 이르렀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에 대한 맹목적 · 종교적 찬동과 비이성적 광기로 교육자

를 비롯한 지식인과 예술인을 탄압하고 마오쩌둥의 정적을 체포하여 처형하

였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그들의 부모나 스승을 비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제도문화사건인물

문화 대혁명과 홍위병

▲ 홍위병의 대중 집회 홍위병들이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헤이룽장성 간부를 비판하고 있다.

▲ 철 생산  대약진 운동 기간에 

철강 증산을 위해 각지에 용광로

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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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개방과 고도성장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맞으면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생산재 수입을 위한 외화를 제때에 획득할 수 없었고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로 대규모 국영 기업의 낭비와 부패, 비효율성이 날로 커졌다. 

이에 1976년 50만여 명의 노동자가 저우언라이 추도를 명분으로 톈안먼 광장에 

모여 마오쩌둥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곧이어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문화 대혁

명은 중단되었다.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이 당,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했고, 마오쩌둥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새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1978년 ‘ 4대 현대화 노선’을 확정하여 이른바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선전 

등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정치 개혁의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1989년에는 학생, 

시민,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톈안먼 사건). 중국 정부는 

이를 ‘폭력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덩샤오핑은 1992년 선전·상하이 등 남쪽 지방을 시찰하면서 시장 경제 도입과 개

혁을 촉구하였다(남순강화). 이에 따라 중국은 개혁·개방에 다시 박차를 가하였다. 

 4대 현대화 노선

1978년부터 중국 개혁 · 개방의 기

본 방침으로 설정되었다. 농업, 공

업, 국방, 과학 기술의 현대화를 의

미한다.

탐구 활동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톈안먼 사건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흑묘백묘론과 톈안먼 사건의 목표가 제시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를 통해 흑묘백묘론과 톈안먼 사건이 등장한 배경을 각각 설명해 보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즉, 고

양이 빛깔이 어떻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

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부

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

라는 뜻의 선부론과 함께 덩샤오핑의 경제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이다.

자료 1

톈안먼 사건

이러한 시각[1989년 5월]에 이르러, 물가는 폭등하였고 관

료는 부패하였으며 강권은 높이 걸려 있고 민주 인사들은 해

외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의 치안은 날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존망이 달린 생사의 갈림길에서 동

포 여러분, 양심을 지닌 일부 동포 여러분, 우리의 외침을 들

어 주십시오. 

국가는 인민의 국가입니다. 

인민은 우리의 인민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정부입니다. 

                          - 「단식 선언서」 -

자료 2

역

사 
사실 이해 

◀ 덩샤오핑(1904 ~ 1997)

▼ 상하이 푸동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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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한때 대제국을 세워 세계를 호령하였다. 하지만 몽골 근 · 현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처럼 

둘로 갈라진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은 왜 갈라졌는가?

분리의 기원은 멀리 청의 몽골 정복까지 올라간다. 1635년 청 태종은 명을 공

격하기에 앞서 고비 사막 남쪽의 네이멍구[내몽골]를 복속시켰다. 이어서 청 강

희제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고비 사막 북쪽의 외몽골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

다. 그리고 청은 몽골족의 단결을 막기 위해 양 지역의 상호 이동을 금지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새롭게 수립된 중화민국 정부는 내·외몽골을 하나로 통

합하고자 하였다. 외몽골은 독립을 선언하고 중국에서 독립하였지만 소련의 위

성 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인 네이멍구로 남게 되었다. 이

는 몽골 내 귀족 세력의 분열과 중국 및 소련의 간섭이 원인이 되었다.

외몽골은 1989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모색하였다. 반

면에 네이멍구는 중국 중앙 정부의 개혁·개방 정

책에 힘입어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었지만, 한족

의 대규모 이주로 자치구로서의 위상이 점점 낮

아지고 있다. 아울러 양쪽의 문화적 이질감은 더

욱더 커지고 있다.

▲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오른쪽에 몽골의 독립 

영웅 수흐바타르 동상이 보인다.

▲ 네이멍구 자치구 간판에 한

자와 몽골어가 함께 쓰여 있다.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1   외몽골과 네이멍구 자치구의 분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자.

2   현재 우리나라와 몽골의 경제 ·  문화 교류 상황을 조사해 보자.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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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확립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 집단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 재산제를 인정

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경제 건설과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조 

정책에 중점을 두고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공 간의 성장 불균형이 심해지자  연안파가 이를 비판하였다. 이에 김

일성은 이들을 종파 분자로 몰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8월 

종파 사건). 이는 당내 비판 세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채택으로 이어져 농업과 경공업의 희생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김일성

은 소련 등의 원조가 삭감되고 자본·물자·기술 등이 부족해지자 집단적 증산 운동

이라 할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을 수립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유일사

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김

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더욱 강

화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이 국방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군부를 앞

세워 선군 정치를 펼쳤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이 대를 이어 권력을 

장악하여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

고립되어 가는 북한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식량마저 부족해졌다. 특히 1990년

대에 들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

황에 놓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흉작과 수해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년대에 남북 대화와 함

께 남한과의 경제 교류에 나섰다. 금강산 개발과 개성 공단 사업 등은 

대표적인 남북 교류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

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핵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로 인해 남한과의 경제 교류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

제 사회에서의 고립도 심해지고 있다.

북한의 체제 고착화와 경제 건설  

전쟁 후 북한의 경제 변화와 정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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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의용군 출신의 정치 집단이

다. 중국 옌안을 중심으로 항일 투

쟁을 하다가 광복 후에 중국 공산

당의 후원 아래 입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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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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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개방과 도약 

베트남은 오랜 전쟁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에서 토지 개혁과 농업의 집단화를 단행하면서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소련 모

델의 사회주의 공업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농민의 반발로 농업 생산은 오

히려 저하되었다. 그 결과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업화 재원으로 활용하려 

한 계획이 실패하였다. 더구나 캄보디아 점령 및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과도

한 재정 지출,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

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베트남 정부도 1986년부터 ‘도이머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쇄신의 핵심은 국유제를 국유와 협

동조합 소유, 그리고 사유의 혼합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집단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은 1989년에 이르러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었다. 그뿐 아니라 1997년에는 타이,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쌀 수출국이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공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일본,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재 부분을 중심으로 공업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되었다.

베트남의 개혁 · 개방과 도약 

베트남의 개혁 · 개방 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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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이다. 

▲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베트남 방문(2016) 미국

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오랜 적대 관

계를 해소하고 역사적 화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

한 만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베트남의 이

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5

동아시아사 백과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1991 ~2000년 연평균 GDP 성장률이 7.6%를 기록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7%를 유지하였다. 도이머이 정책은 한국 기업에

도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저렴한 임금, 정치적인 안정, 일관된 기

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이머이 정책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

다. 2016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 제1의 투자국이다. 

제도문화사건인물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과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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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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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 활성화와 문화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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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국경을 서로 넘

나드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국의 TV 드

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

고, 일본의 영화 「러브레터」가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중국의 체제 변화 속에서 젊은이의 사

랑과 방황을 그린 영화 「첨밀밀」이 주제가와 

함께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다.

또 일본의 만화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

를 끌고 한국의 대중가요인 K-Pop이 일본에

서 인기를 끌었다. 중국인 록 밴드와 일본인 

록 밴드가 상대방 국가의 많은 젊은이 앞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중 · 일 국교와 한 · 중 국교가 수립되면서 삼국 간에는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

다. 동아시아 삼국 간 무역 및 문화 교류 상황을 알아보자.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 후 동아시아 역내 무역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2010년 국내 총생산 규모로 

중국과 일본이 세계 2위와 3위, 한국이 10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무역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5년 한 해 동안 약 249만 명의 일본인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약 50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또 184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4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을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방문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많

은 도시의 역과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적고 있다. 또한 한국도 일본어와 

중국어를 함께 적고 있다.

문화

교류

1   동아시아 무역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까닭을 조사해 보자.

2   동아시아 삼국 간의 대중문화 교류 사례를 각 분야에서 찾아보자.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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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1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 경제 발전 상황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

라 써 보자.

창의 
활동 

2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 1998년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까닭을 써 보자.

     

(2) 1992년 이후 일본의 경제 상황을 써 보자.

     

(3) 1991년 이후 중국과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이루게 된 경제 정책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자.

     

16

-7

-1

0

4

10

, 201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경제

성장

정치 

발전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   추진으

로 고도성장 → 외환 
위기 극복(1990년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
동 실패 → 덩샤오핑의

㉢  정책으

로 고도성장

미국의 개발 원조, 전
쟁 특수 → 신흥 공업
국으로 성장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고도성장 
→ 장기 침체(1990년
대 이후)

이승만 정부의 독재
→ 4·19 혁명(1960) 
→ 5·18 민주화 운동

(1980) → ㉡

 (1987)으로 민주화 진
전

공산당 지배 체제 유지

→ ㉣  (1989) 

이후 민주화 요구 증대

㉤  정부의 

독재 → 계엄령 해제
(1987) 이후 민주주의 
진전 → 최초 여야 정
권 교체(2000)

‘55년 체제’ 유지 → 민
주당 집권(2009) → 

㉥  재집권

(2012) 이후 우경화 정
책 강화

•국민당  •자민당  •톈안먼 사건

•개혁·개방   •6월 민주 항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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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화해
3

영토 분쟁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은 대표적으로 러·일 간의 남쿠릴 열도(북방 도서) 분

쟁, 중·일 간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관련된 시사(파라셀) 군도 및 난사(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분쟁으로, 식민지 지배의 처리 

과정이나 전후 점령지의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유권 

분쟁은 근대 이후의 역사 문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하여 설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EEZ)도 각국 

간의 분쟁을 더욱 촉진하였다. 특히 근래에 해당 도서 주변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

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생각 열기┃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던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강제 징용된 한국인 130여 명이 작업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며 수몰되었다. 훗날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알게 

된 일본의 시민 단체는 2016년 1월 우베시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를 추도하였다. 

Q  일본 시민 단체는 왜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를 열었을까? 이것

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배타적 경제 수역

각국의 배타적 권한이 미치는 200

해리(약 370km) 이내의 수역으로 

바다에 설정된 경제 경계선이다. 

이 지역에서는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과 해양 환경의 보존 등에

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된다. 

동아시아의 지역 갈등  

동아시아 지역 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1

태평양

동해

태평양

동해

센카쿠 열도: 중국 ↔ 일본

시사 군도: 중국 ↔ 베트남 난사 군도: 중국 ↔ 베트남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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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한국 고유의 영토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많은 기록에서 확인된다. 

신라의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이

곳 주민이 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기록

에서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1905년 시마네현 고

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 제국의 영

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 독도는 이미 1900년 대한 제

국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규정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

유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

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

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

선’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아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전후 영역을 무책임하게 획정한 것

도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영향을 끼

쳤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분쟁을 넘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이후 전후 처리를 둘러싼 역

사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이 침탈의 과거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볼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이면 눈으로도 

볼 수 있다.

130.3 km

216.8 km
157.5 km

87.4 km

동해

지리적으로

많은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독도를 우

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다.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1947년 7월 24일 미 국무부 지리 담당관 새뮤얼 보그스가 대일 평화 조약(후일 샌프

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

백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 · 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심화하자, 주일 미 정치 고문실의 시볼드는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삼을 의도로 일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1949년 11월 독도를 일

본령에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미 국무부에 제출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 · 국제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제도문화사건인물

냉전 질서와 독도 

▲ 울릉도의 남동쪽에 작은 원형 점선으로 그

려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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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 중 식민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일

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여성의 수는 최대 28만 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

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희생되었다. 전쟁이 끝

난 후 귀국한 사람도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외국에 잔류한 사람

도 있다. 귀국한 사람 중 상당수는 전쟁 중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극복하지 못

한 채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 민간업자가 한 일로 정부나 군은 관

계없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에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

음을 증언하면서 일본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 여론이 일고 국제 사회의 압박이 계

속되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이

후에도 일본은 직접 배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 나아가 아베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되풀이하여 이 문제는 한·일 사이에 첨

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내전 과정에서 죽은 군인 및 군속을 추앙하기 위해 건립

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

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참배한 뒤 여러 총리와 정치인들이 야

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한 · 중 · 일 삼국 간 역사 갈등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2

 고노담화

1993년에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자

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군‘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의 관

여를 인정한 담화이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영화 「귀향」은 2016년 한국 영화 최초로 일본군‘위안부’를 소재로 삼아 

상영된 영화이다. 200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 · 일 간의 쟁점으

로 커지고 있을 때, 감독은 이 주제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초창기에는 후원자가 없어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였지만, 높아진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

비를 마련하여 영화를 완성하였다.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일본군‘위안

부’ 동원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모금(funding)

대중(crowd)

▲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국민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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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은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문제가 되었다. 일본 보수 세력이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자국민에게 심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 사관이라 비판

하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왜곡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교과서에는 고대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기술되어 있거나,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왜곡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

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역사 왜곡 저지 운동, 왜

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한·중 간에 역사 분쟁을 일으켰다. 동북공정의 의도는 한

반도 정세 변화,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소수 민족의 동요를 방지하고, 중

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현재의 국

경선을 기준으로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중국

의 역사로 편입하였다. 나아가 학술적 차원뿐 아니라 유적지와 교과서, 박물관 안

내문 등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일반 중국인의 인식까지 바꾸고자 하였다.

탐구 활동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한 미국과 일본 교과서의 서술 

1.  자료 1  을 바탕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까닭을 말해 보자.

2. 자료 1  , 자료 2  를 비교하여 동일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토론해 보자.

진주만 기습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와 고철 판매를 거절함으로써 일본

의 침략을 중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금수 조치는 일

본이 이들 자원을 매우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분노

케 했다. …… 1941년 12월 7일(미국 시각) 일요일 아침, 미국

의 태평양 함대는 평화스럽게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었다. 

갑자기 일본 항공기들이 하늘을 휩쓸고 지나갔다. 2시간도 안 

되어 그들은 19척의 미 군함을 침몰시키거나 크게 손상을 입혔

으며 200대에 가까운 항공기를 파괴하고 약 2,400명을 죽였다. 

…… 미국인들은 지금 자유를 위하여 뭉쳤다. 심지어 고립주의

자들도 전쟁 노력을 지지하였다. 

 - 미국 『프렌티스 홀 교과서』, 2005 -

자료 1

진주만 공격

1941년(쇼와 16) 12월 8일, 일본 해군은 하와이의 미군 기

지를 공격하여 태평양 함대에 커다란 손해를 입혔습니다(진

주만 공격). 또한 말레이 반도에 상륙한 육군도 영국군을 격파

하고 싱가포르를 향하여 남하하여 단기간에 점령하였습니다.

일본은 영·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이 전쟁을 ‘자존자위’의 

전쟁이라고 선언한 다음 대동아 전쟁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전후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국 동

맹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일련의 전쟁은 일·독·이와 미·영·네덜란드·

소·중 등의 연합국 간 전면 전쟁이 되었습니다.

- 일본 『이쿠호샤 교과서』, 2015 -

자료 2

 동북공정

중국이 동북 3성 지역에서 일어났

던 과거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

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

이다. 

동북아역사재단

www.nahf.or.kr

한 · 중 · 일의 역사 정보와 역

사 쟁점 등 다양한 자료를 확

인할 수 있다.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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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동아시아 각국 간의 역사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 목표

3

▲ 한 · 중 · 일 청소년 캠프 한 · 중 · 일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역사

를 배우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사죄하

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역사 대화

역사 대화는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삼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본 정부는 약소민족에 대한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개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국사 외에 이웃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

게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현존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호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확대

교통 및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장벽을 허

물었다. 또 동아시아 국가 간에 많이 증가한 관광객은 상호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교류의 확대는 상호 문화에 대한 공유와 이해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각국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폭넓게 교

류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

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 간 스포츠 교류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문화 증

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나 청소년 캠프 등을 통

해 교류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

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화해와 협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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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선 연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국민 국가 건설과 일제의 침략 

속에서 배타성이 강화되었다. 현재 각국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대화와 협

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각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외교적 문제 때문에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를 넘어선 시민 사회의 교류와 협력

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공동의 가치라고 할 평화·환경·상생 등을 목표로 

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전

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시민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

서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도 자주 열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여 연대 활동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각국의 학자, 교사들이 공동으로 다양한 역사 교재를 편찬함으로써 상대방의 역사

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체의 모색

각국의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전 부문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에 대한 논의는 냉전 체제가 해체된 후 지역 공동체 구상으로 본

격화되었다. 이후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각국 간 협력의 중요

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하나의 균형자로서, 다자간 협력

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상승효과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한 · 중 · 일 역사학자가 공동으로 만든 동아시아 삼국의 근현대사 교재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www.ilovehistory.or.kr

동아시아 역사 왜곡 대응 활

동, 국제 연대 활동 등 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위한 다

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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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책무  
  
3국
 3

색 
한 ·중 ·일

주제  탐구

1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역사 대화를 지속하였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2   한국의 미래 세대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보자.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미국과 유럽 연합의 쇠퇴, 중국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19~20세기 서구로 

넘어갔던 문명의 주요 거점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역
사
 정

보 
활용 및 의사

소
통

동아시아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커질수록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심

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두 나라의 다툼을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이 상

생과 평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 반

성과 사과를 통해 역사 대화를 전개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노력한 모습은 동아시아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의 청산에 소극적인 자

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 중화 지배 질서의 부활을 꿈꾸며 세력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추구함에 한국의 역할이 이전 시기보다 훨씬 중

요해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역동적인 나라이다. 신화를 만들 정도의 오랜 고대 문명의 

역사를 지녔고, 분열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소중하게 지

켜왔다. 한국은 17세기 전후 국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연행사와 통신사를 각

각 중국과 일본에 파견하여 200년 평화의 시대를 맞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또 

일제의 통치와 분단 및 전쟁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역동성을 잃지 않았다. 

물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으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긴장

을 조성하는 지대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분단 상황이 상생

과 평화를 향한 노력에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존과 상생에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때로는 이웃 나라와 경쟁하면서도, 상생과 평

화의 길을 향하여 교류와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시대의 

미래 세대는 동아시아를 고통과 단절의 공간에서 희망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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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표의 빈칸에 내용을 채우고, 해당 지역을 오른쪽 지도에서 찾아보자.내용 
확인 

스스로학습

창의 
활동 

역
사
적
 판

단력
과 문제 해

결
 능
력

동해

황해

태평양

영토 분쟁 지역 분쟁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일본

㉢  중국 ↔ 베트남

㉣  중국 ↔ 베트남 등 6개국

2     자료를 읽고 독일과 일본의 견해 차이를 정리해 보자.

• 나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 아데나워 총리(1951) - 

• 이전 세대가 범한 전쟁 책임이라도 면책될 수 없다.  - 바이츠제커 대통령(1986) - 

•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  

 - 콜 총리, 이스라엘 건국 50주년 축사(1998) - 

• 과거 폴란드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 슈뢰더 총리, 바르샤바 봉기 60주년 기념식(2004) - 

• 일본과 독일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 독일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희생자의 수와 성격이 일본과 비교되지 않는다. 

 - 마치무라 외상(2005) - 

• 독일의 역사 인식은 옳고 일본은 틀렸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독

일은 나치를 단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화해를 통해 전후 처리가 성립되었지만, 

일본은 대일 강화 조약, 국가 간 조약 및 배상으로 전후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다. -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심의관(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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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의 냉전을 나타낸 지도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943

1945

1946

1948

1949

1950

1951

1955

1958

1960

1966

1971

1976

1980

1986

1987

1989

1992

2002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❶  시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6 · 25 전쟁 발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❷  시작

중국, 대약진 운동 시작

4 · 19 혁명

문화 대혁명 시작

중국, UN 가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5 · 18 민주화 운동 

베트남,

❸  정책 실시

❹ 

 중국, 톈안먼 사건

한 · 중 수교

한 · 일 월드컵

흐름 잡는 
단원 평가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단원 마무리   V

전쟁 범죄 심판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 체제 

한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시장 경제 체제 일부 도입

(1) (가), (다) 전쟁에 참전한 나라를 조사해 보자.

(2) (가), (나), (다) 대립의 공통된 배경을 서술해 보자.

3   (가)에 들어갈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내용을 써 보자.      

2   다음 나라와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1) 한국     ① 6·25 전쟁 특수      ㉠ 55년 체제

(2) 중국    ② 도이머이 정책      ㉡ 가오슝 사건

(3) 일본    ③ 4대 현대화 노선        ㉢ 톈안먼 사건

(4) 타이완    ④ 경제 건설 4개년 계획      ㉣ 6월 민주 항쟁

(5) 베트남     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975년 통일 완성

동해

황해

태평양

동아시아의 갈등

화해 · 협력 노력

영토 분쟁

•남쿠릴 열도(북방 도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시사(파라셀) 군도

•난사(스프래틀리) 군도

역사 인식 갈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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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냉전과 동아시아

               171쪽 확인

2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180쪽 확인

3   갈등과 화해

               192쪽 확인

| 정답 215쪽 |

자기 점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 삼국이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교

류와 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1  조사 대상 선정하기_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와 협력 노력을 잘 보여 주는 사례를 정치, 

경제, 문화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역량 +
수행 평가

예시

2  보고서 작성하기_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 ·  수집하여 활용한다.

유의점

1.   각종 문헌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2.   교류와 협력 부분의 주제나 목적을 제시한다.

3.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결과나 전망 등을 포함한다.

창의
융합

주제: 베세토 벨트를 통한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

1. 베세토 벨트(BESETO BELT)의 의미

 • 베세토(BESETO)란 베이징(Beijing)의 영문 앞 글자인 BE, 서울(Seoul)의 SE, 도쿄

(Tokyo)의 TO를 딴 것으로,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상호 협력 체제를 의미한다.

 • 1993년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베세토 벨트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교류 사례

 • 베세토 연극제: 한국과 중국, 일본 연극인들이 상

호 교류를 통해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문화적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1994년부터 매

년 세 나라가 돌아가며 베세토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다.

 • 베세토 법학학술회의: 중국 베이징대학 법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등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3개 법학 교육연구기관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술회의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과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베세토 연극제 포스터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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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그때 그 사건
200기원전 기원후

 

삼국 시대

진 한

야요이 시대

삼국 시대 5호 16국 시대

300  년경  청동기 문화 시작

  8 왕망, 신 건국
 25 후한 성립
184 황건적의 난

57 왜노국 후한에 조공

220 삼국 시대 시작
280 진(晉), 중국 통일
316 5호 16국 시대 시작

239 야마타이국, 위에 사신 파견

연표

춘추 
전국

2333 고조선 건국(『삼국유사』)
 194 고조선, 위만 집권
 108 고조선 멸망
  57 신라 건국
  37 고구려 건국
  18 백제 건국

194 고구려, 진대법 실시
260 백제, 16관등과 공복 제정

372 고구려, 불교 수용
384 백제, 불교 수용
427 고구려, 평양 천도
433 나 · 제 동맹 성립

한국

동해

일본

중국

1600  년경  상 왕조 성립
1050  년경  주 왕조 성립

770    춘추 시대 시작
403   전국 시대 시작
221   진(秦), 중국 통일
202     한 건국
139    한, 서역에 장건 파견

고조선

고분 시대

한위노국왕 도장 ▶

202   연표



400 600 800 1000

 

고려남북국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남북조 시대 수 송(북송)당

520 신라, 율령 반포
527 신라, 불교 공인 

439 남북조 성립
581 수 건국
589 수, 남북조 통일 

538 백제에서 불교 전래

612 고구려, 살수 대첩
660 백제 멸망
668 고구려 멸망
676 신라, 삼국 통일
698 대조영, 발해 건국
788 신라, 독서삼품과 설치

612 수, 고구려 침공(1차 침입)
618 당 건국
629 현장의 인도 여행
755 안사의 난

607 호류사 건립 
630 1차 견당사 파견
645 다이카 개신
701 다이호 율령 반포
710 나라 시대 시작
752 도다이사 대불 완성
794 헤이안 시대 시작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918 고려 건국
926 발해 멸망
936 고려, 후삼국 통일
958 과거제 시행

907 당 멸망, 5대 10국 시대 시작
916 거란 건국
960 송(북송) 건국

847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완성
894 견당사 폐지

아스카 시대고분 시대

장보고 동상 ▶

현장 ▶

◀ 엔닌

▲ 이차돈 순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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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200

조선고려

아즈치 · 모모야마 시대

송(북송) 남송 원 명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1019 강감찬, 귀주 대첩
1107 윤관, 여진 정벌
1170 무신 정변
1196 최씨 무신 정권 시작
1198 만적의 난

1069 왕안석 신법 시행 
1115 금 건국
1127 북송 멸망, 남송 시작 
1190 『사서집주』 출간
1206 칭기즈 칸, 몽골 통일

1185 가마쿠라 막부 시작 

1231 몽골의 1차 침입
1232 고려, 강화도 천도 
1270 고려, 개경 환도
1388 위화도 회군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1234 몽골, 금 멸망시킴.
1271 원 제국 성립 
1279 남송 멸망, 원의 중국 통일 
1368 원 멸망, 명 건국 

1274 몽골의 1차 침입
1281 몽골의 2차 침입
1336 무로마치 막부 성립
1392 남북조 통일 

1510 삼포 왜란
1543 백운동 서원 설립 
1592 임진왜란
1597 정유재란

1405 명, 정화의 원정
1429 명, 베이징 천도
1581 명, 일조편법 전국 시행

1404 명과 감합 무역 실시 
1467 오닌의 난 발발 
1543 조총 전래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센고쿠 시대 통일 

 「부산진 순절도」 ▶

◀ 도요토미 히데요시

◀ 쿠빌라이 칸

한국

동해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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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1800 1900 1950 2000

조선 대한민국일제 강점기대한
제국

다이쇼 
시대

헤이세이
시대

명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쇼와 시대

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1623 인조반정
1627 정묘호란
1636 병자호란
1708 대동법 전국 시행

1616 후금 건국
1636 명, 이자성의 난
1636 후금, 국호 청으로 바꿈. 
1644 명 멸망
1673 삼번의 난 발발 
1796 청, 백련교의 난 

1603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수립
1609 기유약조 체결
1635 산킨코타이 제도 제정

1876 강화도 조약 체결
1884 갑신정변
1894 갑오개혁 
1896 독립 협회 창립 
1897 대한 제국 수립
1899 「대한국 국제」 반포

1840 아편 전쟁 발발
1851 태평천국 운동 시작
1860 베이징 조약 체결
1894 청 · 일 전쟁 발발
1898 변법자강 운동 
1899 의화단 운동 시작 

1854 미 · 일 화친 조약 체결
1858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68 메이지 유신
1889 「대일본 제국 헌법」 공포 

1905 을사조약
1910 대한 제국, 국권 피탈
1919 3 · 1 운동
1940 한국 광복군 창설
1945 8 · 15 광복

1950 6 · 25 전쟁 
1960 4 · 19 혁명
1965 한 · 일 기본 조약 체결
1980 5 · 18 민주화 운동
1987 6월 민주 항쟁
1992 한 · 중 국교 수립
2002 한 · 일 월드컵 개최

1908 「흠정헌법대강」 제정 
1912 중화민국 수립 
1919 5 · 4 운동
1924 제1차 국 · 공 합작
1937 제2차 국 · 공 합작
1946 국 · 공 내전 발발
1949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58 대약진 운동 시작 
1966 문화 대혁명 시작 
1976 마오쩌둥 사망
1989 톈안먼 사건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

1910 한국 병합
1931 만주 사변  
1937 중 · 일 전쟁
1945 일본, 무조건 항복
1946 도쿄 재판 시작

1955 55년 체제 시작
1964 도쿄 올림픽 개최  
1972 중국과 국교 수립
1993 55년 체제 종료
2012 자민당 재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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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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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 132, 133

김원봉• 147, 151

김충선• 94

ㄴ 
노태우• 178

누르하치• 91, 92, 94 

닉슨• 177

ㄷ 
담징• 41, 75 

덩샤오핑• 186

도요토미 히데요시• 79, 88, 90  

도쿠가와 이에야스• 80, 91

동중서• 63

ㄹ 
량치차오• 133, 155 

류사오치• 185

a 
마오쩌둥• 146, 172, 185  

마테오 리치• 104, 106 

매카트니• 102

모문룡• 92

모토오리 노리나가 • 120

문순득• 101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55

ㅂ 
바진• 152

박제가• 119, 123

박지원• 119

범중엄• 76

벨테브레이(박연)• 105

ㅅ 
사이토 마코토• 142

상앙• 27, 62

서광계• 104

서희• 55

석가모니• 68

소현 세자• 105

시황제• 27, 31, 62

신란• 70

신채호• 152

쑨원• 134, 146, 158 

ㅇ 
아담 샬• 105

아시카가 다카우지• 60

아시카가 요시미쓰• 60, 61, 97

안중근• 152

야마자키 안사이• 80

엔닌• 75

오규 소라이• 120

오다 노부나가• 88, 89

오삼계• 93

왕소군• 52

왕수인• 77

왕안석• 54

왕직• 87 

원효• 70, 81

위만• 29, 32

위안스카이• 134, 144

유방• 27, 31, 63

윤관• 55

의상• 75

이순신• 90, 91

이이• 78

이자성• 93

이차돈• 69

이치카와 단주로• 115

이토 히로부미• 131

이홍장• 130

이황• 78

임희원• 96

ㅈ 
장거정• 86

장건• 31, 33

장보고• 73, 75

장제스• 146, 184

정성공• 102

정약용• 119

정화• 60, 96

조설근• 113

주몽• 39

주원장• 59

주희• 76, 78

증국번• 130

쩐흥다오• 57

ㅊ 
척계광• 87

천두슈• 144

천수이볜• 184

칭기즈 칸• 56

ㅋ 
카스틸리오네• 104

캉유웨이• 118, 130, 133

쿠빌라이 칸• 56, 61

ㅌ 
테무친• 56

ㅍ 
판보이쩌우• 132, 152

페르비스트• 104

프랜시스코 하비에르• 106

ㅎ 
하멜• 105

하야시 라잔• 80

한 무제• 31, 32, 63

현장• 74

혜자• 41

혜초• 75

호찌민• 147, 174

홍대용• 105

홍수전• 130

홍타이지• 92

황종희• 118, 119

효문제• 42, 47

후지와라 세이카• 80

흥선 대원군• 127 

히로히토• 169 

동아시아의 사람들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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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마쿠라 막부• 55, 60, 79

가부키• 115

가오슝 사건• 184 

간석기• 19, 20

갈레온 무역• 98

감합 무역• 97

갑골문• 26, 30

갑신정변• 132, 133, 138

갑오 · 을미개혁• 132

강화도 조약• 127, 128, 154

거경궁리• 76

거란 문자• 53

거류지• 161, 162

게르• 15

게이오 의숙• 156

격물치지• 76

견당사• 45, 46, 73

견수사• 50

경강 상인• 111

경극• 113

경세치용• 118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82

고구려• 39, 43, 49

고노담화• 194 

고려• 53, 55, 57

고사기• 120

고인돌• 25

고조선• 29, 30, 32

고증학• 118

고학• 120

과거제• 54, 67, 76

곤여만국전도• 104, 105

곤여전도• 104

공양학• 118

공행• 102, 126

광둥 무역 체제• 102

광무개혁• 135

교과서 왜곡• 195, 197

교초• 58

구석기 문화• 18

국가 총동원법• 142, 149

국 · 공 내전• 146, 172

국 · 공 합작• 146, 147, 148

국민 혁명• 146, 148

국자감• 64

국제 연합• 168, 177

국풍 문화• 45

국학 • 66, 120

군국제• 27

군현제• 26, 27

균전제• 64, 65

근대 교육• 156

긴급 조치• 182

ㄴ 
나가시노 전투• 88

나라 시대• 45

난사 군도• 192

난징 대학살• 148, 165

난징 조약• 126, 128

난학• 120

남면관제• 53

남북국 시대• 45

남한산성• 89, 92

내상• 111

냉전• 171, 177, 180

논어• 76, 106

농경• 14, 16, 20

닉슨 독트린• 177

ㄷ 
다루가치• 56

다원커우 문화• 20

다이묘• 79, 88, 112

다이센 고분• 43

다이카 개신• 45

다이호 율령• 65

당• 44, 50, 64

대동법• 110

대승 불교• 68

대안탑• 72

대약진 운동• 185

대월사기• 57

대월지• 31

대일본 제국 헌법• 134, 135, 136

대한국 국제• 135, 136

대한민국 임시 정부• 144, 147, 151

대한 제국• 135, 139, 141

데라코야• 115

데지마• 103, 106

덴메이 대기근• 109

도다이사• 70, 75

도왜인• 41

도이머이• 189

도자기• 97, 98, 110

도쿄 재판• 169, 170

독도• 141, 193

독립 협회• 135

독서삼품과• 66

돌궐• 15, 44, 49

동북공정• 11, 195

동아시아 문화권• 62, 66, 73

동유 운동• 133

동의보감• 109

동학 농민 운동• 132, 138

뗀석기• 19

ㄹ 
러 · 일 전쟁• 140, 141, 193

루거우차오 사건• 148

룽먼 석굴• 68

룽산 문화• 20, 24

류큐• 60, 97, 129

a 
마답흉노 석상• 31

마제은• 99

마카오• 101, 104, 106

만국 공법• 154

만리장성• 12, 31, 40

만상• 111

만주국• 148

만주 사변• 148, 151

맹안 · 모극제• 54

메이지 유신• 130, 131, 132

멕시코 은• 98

명경과• 67

모내기법• 108, 109

목축• 15, 20

몽골 제국• 56, 58, 187

무로마치 막부• 60, 88, 97

무사• 55, 79, 112

무정부주의• 152

문묘• 66, 80

문치주의• 54

동아시아의 핵심 용어

찾아보기

찾아보기   207



문화 대혁명• 185, 186

미나토가와인• 18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 127, 128, 161

미 · 일 안보 조약• 173, 180

미 · 일 화친 조약• 127

미 · 중 수교• 177

민화• 114, 117

밀무역 • 86, 96, 97

ㅂ 
반전수수제• 65

반제 · 반전 사상• 152

발해관• 73

백련교 반란• 99

백운동 서원• 78

백제• 39, 43, 44

법화원• 73, 75

베르사유 조약• 145

베이징인• 18

베이징 조약• 126

베트남 독립 동맹• 147

베트남 전쟁• 174, 175, 177

변법자강 운동• 118, 130, 133

별기군• 132

별무반• 55

병자호란(병자 전쟁)• 92, 94

보초• 99

부모은중경• 71

부병제• 64

부여• 29, 32

부청멸양• 140

북면관제• 53

북벌• 146

북학파• 105

분라쿠• 115

분서갱유• 27

불국사 삼층 석탑• 72

비단길• 54, 58

비파형 동검• 25

빗살무늬 토기• 21

ㅅ 
사고전서• 118

사대부• 76

4대 현대화 노선• 186 

사민평등• 131

사서• 76

사서오경왜훈• 80

사서집주• 76

사이공 조약 • 127

4·19 혁명• 182

사출도• 29

사회주의 헌법• 188 

사회 진화론• 155

산시 상인• 111

산정동인• 18

산킨코타이 제도• 112

삼각 무역• 102 

3대 세습• 188 

3성 6부제• 64, 65

3·1 운동• 144, 145, 147

3저 호황• 183

삼전도비• 92

38도선• 168, 173

삼포 왜란• 97

삼한• 29, 32

상 왕조• 26

상평통보• 110

색목인• 56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71, 173, 193

서원• 77, 78

서유기• 113, 140

서하• 53, 54, 56

서학• 119

선우• 28, 31

선종• 71, 72, 80

성리학• 76, 78, 80

센고쿠 시대• 88, 90, 97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192

소학• 76

송상• 103, 111

쇼군• 60, 79, 88

수• 44, 50, 64

수호전• 113, 140

슈고• 79

슈인장• 103

스에키 토기• 41

시모노세키 조약• 139, 140

시박사• 54, 58

시사 군도• 192 

10월 유신• 182

시진• 112

시헌력• 104, 105

식산흥업• 131, 135

신라• 39, 43, 44

신라방• 73

신라 촌락 문서• 65

신법• 54

신불습합• 71

신사층• 77, 86, 96

신석기 문화• 20, 21

신정• 134, 156

신청년• 144

신토• 71, 80, 120

신해혁명• 134, 144, 187

실학• 119

심청전• 114

씨성 제도• 43

ㅇ 
아관 파천• 132

아스카 문화• 41

아주 화친회• 152

아편 전쟁• 126, 127, 130

야마타이국• 29, 32

야마토 정권• 41, 43, 45

야스쿠니 신사 참배• 181, 194

야요이 토기• 25

얄타 회담• 168

양명학• 77

양무운동• 130, 132

양사오 문화• 20

얼리터우 문화• 24

에도 막부• 91, 94, 127

여진족• 53, 54, 55

역참• 58

연안파• 188

연운 16주• 53

연행사• 93, 119, 198

영락대전• 77

영선사• 132

오경• 63, 66, 76

오경박사• 63, 66

오닌의 난• 88

5·4 운동• 144, 145, 186

55년 체제• 180, 181

5·16 군사 정변• 182

5·18 민주화 운동• 183

5호 16국• 42, 49, 69

왕오천축국전• 75

왜관• 97, 103

왜구• 60,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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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157

우키요에• 115, 117

워싱턴 체제• 145

위 · 진 · 남북조• 40, 42

윈강 석굴• 68

유림외사• 113

유시마 성당• 80

6월 민주 항쟁• 183

6 · 25 전쟁• 171, 173, 182

율령• 10, 62, 64

을미사변• 132

을사조약• 141

의열단• 147

의화단 운동• 140

21개조 요구• 143 

이와미 은광• 100

이와쿠라 사절단• 131, 133

2 · 8 독립 선언• 144

인민공사• 185

인삼대왕고은• 100

인쇄술• 72, 94, 113

일본국 헌법(평화 헌법)• 169

일본군 ‘위안부’• 149, 150, 194

일본 병사 반전 동맹• 152

일조편법• 86, 99

임진왜란(임진 전쟁)• 90, 91, 94

입당구법순례행기• 75 

ㅈ 
자금성• 59

자민당• 180, 181

자유 민권 운동• 134, 155

장시• 110, 112

장안성• 73

전례 문제• 104

전시• 54, 67, 76

절강전법• 87

정묘호란(정묘 전쟁)• 92

제국주의• 139, 140, 142

제왕운기• 57

제자백가• 26

조계• 161, 162

조공 무역 • 96, 97

조공 · 책봉 • 48, 49, 50

조닌• 111, 115

조몬 토기• 21

조사 시찰단• 132

조선• 59, 87, 97

조선술• 54

조선 의용군• 151

조선 의용대• 151

조용조• 64

조총• 88, 89, 104

조카마치• 112

존왕양이• 131

주 왕조• 26, 30

주자가례• 76, 79

주자감• 65

주자학• 76

주체사상• 188

중계 무역• 28, 97, 100

중 · 일 수교• 178

중 · 일 전쟁• 148, 151, 178

중 · 일 평화 우호 조약• 178

중화민국• 134, 175

중화 인민 공화국• 172, 177, 178

지행합일• 77

진• 27, 31, 62

진사과• 67

쩐 왕조• 57

ㅊ 
척경입비도• 55

천계령• 102, 103

천명사상 • 26, 63

천태종• 72, 75

천호제• 56

철도• 159, 160, 162

청 · 일 수호 조규• 129, 154

청 · 일 전쟁• 130, 139

청 · 프랑스 전쟁• 129

추축국• 149 

춘추 · 전국 시대• 26, 30

춘향전• 114

칠성각• 71

ㅋ 
카이로 회담• 168

쿠릴 열도• 192

쿠릴타이• 56

ㅌ 
탕구트족• 53, 54

태양력• 132, 160

태평양 전쟁• 149, 195

태평천국 운동• 130

태학• 66

톈안먼 사건• 186

톈진 조약• 126

통신사• 94, 198

통킹만 사건• 174

티베트고원• 10, 12

ㅍ 
파리 강화 회의• 143, 144, 147

파리 평화 협정(베트남 평화 협정)• 174

판소리• 114

팔기제• 92

평양 만달인• 18

폐번치현• 131

포츠담 선언• 168, 170

포츠머스 조약• 141

ㅎ 
하 왕조 • 24, 26

하치만 신상• 71

한• 27, 31, 63

한국 광복군• 151

한성순보• 157

한양• 59, 100, 112

한인 애국단• 151

한 · 중 수교• 178

한 · 중 연합 작전• 151

한 · 일 기본 조약• 175

한 · 청 수호 통상 조약• 139

해금 정책• 96, 97

해체신서• 120

핵 확산 방지 조약• 177

허무두 문화• 21

헤이안 시대• 45, 53, 79

헤이조쿄• 45, 73

호국 불교• 70

호라즘• 56

화교• 99

화번 공주• 51, 52

홍위병• 185

회취법• 100

훙산 문화• 21

휘저우 상인• 111

흉노• 15, 2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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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8~9쪽 (중) 토픽 이미지 10쪽 (상) 게티 이미지 11쪽 (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

kcti.re.kr), 「투어고포커스」 제198호, 2016 / (중)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평화와 역사문

제』, 2016, 57~58쪽 13쪽 (상) westermann, 『Diercke Weltatlas』, 2015, 247쪽 / (중) 

James M. Rubenstein, 『현대 인문 지리학』, 시그마프레스, 2012, 369쪽 / (하) 토픽 이

미지 15쪽   (상) 게티 이미지 / (하)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17쪽 16쪽   (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2008, 216쪽 / 

(중)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2, 범우사, 2006, 56쪽 / (하) 중국사학회, 『중국 역

사 박물관』 6, 범우사, 2006, 23쪽 18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23쪽 / (하1) 『世界の遺跡9 古代中國の遺産』, 1996, 6쪽 / (하2) 전곡선사박물관

(jgpm.ggcf.kr) / (하3) 『世界の遺跡9 古代中國の遺産』, 1996, 14쪽 / (하4) 교육과학기술

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2011, 11쪽 19쪽 (상) 자오춘칭 · 친원성, 『문명의 새벽, 

중국의 문명』  1, 시공사, 2003, 18쪽 / (중1)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 유물 도록』, 1997, 

10쪽 / (중2)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마주 보는 한일사 』 Ⅰ, 2007, 19쪽 / (하) http://

mongoliatravel.guide/upload/2014/10/942b5e614798236d48920fc2a7a80684.jpg 20

쪽 (상1) 맥 세계사편찬위원회, 『중국사』 上, 느낌이 있는 책, 2014, 35쪽 / (상2, 중, 지

도)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 15쪽 21쪽 (상1) 박한제 외, 『아틀

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쪽 / (상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23쪽 / (상3) 이건무 외, 『선사 유물과 유적』, 솔, 2005, 79쪽 / (상4) 게티 이미지 / 

(하1) 맥 세계사편찬위원회, 『중국사』 上, 느낌이 있는 책, 2014, 35쪽 / (하2) 전국역사

교사모임, 『처음 읽는 중국사』, 휴머니스트, 2015, 26쪽 / (하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7쪽 / (하4)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22쪽 /   
(하5) 『中學社會歷史, 未來をひらく』, 敎育出版, 2011, 25쪽 24쪽 (상) 중국사학회, 『중

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70쪽 25쪽 (상) 게티 이미지 / (중1) 김호동, 『아틀라

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33쪽 / (중2)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2006, 17쪽 / (중3) 25쪽 (중3) 『話說 中國歷史』 第1卷,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長

春, 2010, 47쪽 / (중4) 문화재청(www.cha.go.kr) (중5)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3쪽 / (하1, 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49, 56쪽 / (하

3) 『新しい社会 歷史』, 東京書籍, 2007, 19쪽 26쪽 (중1, 중2, 하) 『詳説世界史図録』, 山
川出版社 2014, 35, 36, 39쪽 27쪽 (상1, 상2, 중1) 『詳説世界史図録』, 山川出版社, 
2014, 38, 39쪽 / (중2)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32쪽 / (하1) 한국

의 지식콘텐츠(www.krpia.co.kr), 권68 「상군열전」 제8 / (하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315쪽 28쪽 (상, 중, 하)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 

사』, 사계절, 2016, 38~39쪽 29쪽 (상) 국사편찬위원회(contents.history.go.kr), 고조선의 

범금 8조 / (하1)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315쪽 / (하2) 일

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20쪽 / 30쪽 (상1, 중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

물관』 1, 범우사, 2006, 62, 220쪽 / (상2)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9쪽 / (중1) 게티 이미지 31쪽 (상) 맥 세계사편찬위원회, 『중국사』 上, 느낌이 있는 책, 

2014, 209쪽 /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39쪽 / (하) 김호동, 『아

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46쪽 32쪽 (하1) 국사편찬위원회

(contents.history.go.kr), 변한의 철 교역 / (하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자료총서23, 後

漢書 外國傳 譯主 上』, 2009, 34쪽 / (하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2쪽 

33쪽 (하)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00쪽 35쪽 (하) 『서울신문』, 2016년 

5월 24일

●  이 외의 14쪽, 18쪽, 26쪽(상), 32쪽 지도(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

사 교과서 3종,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5종) 

II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38쪽 (상) 長春, 『圖說天下, 三國兩晉南北朝』, 吉林出版集團, 2009, 160쪽 / (하) 문화재

청(www.cha.go.kr) 39쪽 (상) 김부식, 『삼국사기(하)』 백제본기 1, 을유문화사, 1983, 7

쪽 / (하) 연합 포토 40쪽 (중)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06쪽 / (하) 『ビ

ジュアルワイド 図説世界史』, 東京書籍, 2003, 58쪽 41쪽 (상, 하1, 하3) 연합 포토 /   
(하2) 『新しい社会 歷史』, 東京書籍, 2007, 27쪽 42쪽 (중)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
시아사』, 위더스북, 2014, 71쪽 / (하)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世界史』, 東京書籍, 
2003, 50쪽 43쪽 (하) 토픽 이미지 44쪽 (중) 윤익 이미지 45쪽 (중) 『新しい社会 歷史』, 
東京書籍, 2007, 43쪽 / (하1) 魏徵 等, 『隋書』권61, 宇文述傳, 中華書局, 1973, 1466쪽 

/ (하2) 전용신,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489쪽 46쪽 (중) 荒野泰典 外, 『律令國

家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11, 58쪽 48쪽 (상,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12, 73쪽 49쪽 (상) 譚其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4冊 東晉十六國 

南北朝時代, 地圖出版社, 1982, 17~18쪽 / (하1) 蕭子顯, 『南齊書』, 中華書局, 1972, 

1009~1010쪽 / (하2) 令狐德棻 等, 『周書』, 中華書局, 1971, 911쪽 50쪽 (상)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69쪽 / (중) 魏徵 等, 『隋書』 권81, 高麗前, 中華

書局, 1973, 1815쪽 51쪽 (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2008, 225쪽 / (하1) 국립중앙박물관, 『문자 그 이후 한국 고대 문자전』, 2011, 41쪽 /  

(하2) 이연복 외,   『사료 한국사』, 신서원, 1994, 43쪽 / (하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 고대 금석문』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89쪽 / (하4) 魏徵 等,  

『隋書』권46, 倭國傳, 中華書局, 1973, 1827쪽 52쪽 (상1)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1, 넥서스 BOOKS, 2004, 430쪽 (상2) 魏徵 等, 『隋書』권46, 倭國傳, 中華書局, 

1973, 1872쪽 /   (중) 歐陽修 等, 『新唐書』권141 上, 吐蕃 上, 中華書局, 1973, 6073쪽 

/ (하1)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2, 범우, 2008, 186쪽 / (하2) 吳兢, 『貞觀政要』, 嶽麓書

社, 1992, 312쪽 54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3, 범우, 2008, 60쪽 / 55쪽 (상) 

윤익 이미지 / (하1) 脫脫 等, 『宋史』권7, 眞宗本紀, 中華書局, 1995, 127쪽 / (하2) 阿魯

圖 等, 『金史』권77, 宗弼傳, 中華書局, 1995, 1756쪽 / 56쪽 (하1) 중국사학회, 『중국 통

사』 3, 범우, 2008, 266쪽 / (하2) 『山川世界史綜合圖錄』, 山川出版社, 2009, 33쪽 57쪽 

(중) 『詳説世界史図録』, 山川出版社 2014, 96쪽 58쪽 (상) 청위 · 장허성, 『중국을 말한
다』 12, 신원문화사 2008, 234쪽 / (중)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 2015, 221쪽, (하1, 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65, 

166쪽 59쪽 (상)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80쪽 / (중) 강

문식 외, 『15세기』, 민음사, 2014, 102쪽 / (하) 게티 이미지 61쪽 (중1, 2) 『ビジュアル

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56, 57쪽 / (하1) 지오프리 파커, 『아틀라스 세계
사』, 사계절, 2004, 77쪽 /(하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85쪽 62쪽 (상2) 

게티 이미지 / (하)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중국사』, 휴머니스트, 2015, 67쪽 63

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3, 범우, 2008, 160쪽 64쪽 (하) 四部叢刊 三編史部, 『

故唐律疏議 1』 65쪽 (중)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34쪽 / (하1, 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90, 319쪽 66쪽 (상) 게티 이미지 /  

(중1) 문화재청(www.cha.go.kr) / (중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129쪽 /  (중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25쪽 67쪽 (상) 전국역사

교사모임, 『처음 읽는 중국사』, 휴머니스트, 2015, 166쪽 (중1) 문화재청(www.cha.

go.kr) / (중2)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2011, 93쪽 68쪽 (하1) 일본사학

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28쪽 / (하2) 게티 이미지 69쪽 (중1) 연합 포토 / (중2, 

하1) 게티 이미지 / (하2) www.pauch.com/kss/images/g013_enjo.jpg 70쪽 (상) 윤익 

이미지 / (하1) 서의식,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2, 솔, 2002, 153쪽 / (하

2) 일본 나라국립박물관(www.narahaku.go.jp) 71쪽 (상) 김부식, 『삼국사기(하)』 백제

본기 1, 을유문화사, 1983, 358쪽 / (중)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2, 범우, 2008, 128

쪽) / (하1, 2) 윤익 이미지 72쪽 (상1, 하2) 문화재청(www.cha.go.kr) / (상2) 『新しい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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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 歷史』, 東京書籍, 2007, 39쪽 / (하1) 게티 이미지 / (하3)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
本史』, 東京書籍, 2007, 39쪽 73쪽 (중) 연합 포토 / (하)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마주 

보는 한일사』 Ⅰ, 2007, 118~119쪽 74쪽 (상)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

계절, 2016, 72~73쪽 / (하)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11쪽 75쪽 (상) 게

티 이미지 / (중1)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2, 범우, 2008, 246쪽 / (중2) 『詳説世界史
図録』, 山川出版社, 2014, 65쪽 / (하1) http://pds.exblog.jp/pds/1/201303/28/34/
b0232534_131349.jpg 76쪽 (상1)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33쪽 / (상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6, 범우사, 2008, 40쪽 / (중) 중

국사학회, 『중국 통사』 3, 범우, 2008, 147쪽 77쪽 (중)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4, 범

우, 2008, 87쪽 / (하1) 주희, 여조겸, 『근사록』, 홍신문화사, 2010, 38쪽 / (하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12~213쪽 78쪽 (상, 하2) 문화재청

(www.cha.go.kr) / (하1) 국사편찬위원회(contents.history.go.kr), 사액 서원의 출발 - 소

수 서원 79쪽 (상) 문화재청(www.cha.go.kr) / (중)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중종 

11년 병자(1516, 정덕 11) 10월 21일 기사 80쪽 (상)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151쪽 / (중) 윤익 이미지 / (하1) 강항, 『간양록』, 서해문집, 2005, 

147~148쪽 / (하2) 石田一郞·金谷治, 『藤原惺窩·林羅山』(日本思想大系28), 岩波書店, 

1975, 179~180쪽 82쪽 (중1)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읽는 케임브

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7, 118쪽 / (중2) 문화재청(www.cha.go.kr)

●  이 외의 39쪽, 43쪽, 50쪽, 53쪽, 54쪽, 57쪽, 61쪽, 62쪽, 64쪽(중), 65쪽(상), 68쪽 

지도(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3종,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5종) 

III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84~85쪽 게티 이미지 86쪽 (상) 연합 포토 /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

절, 2007, 143쪽,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84쪽 87쪽 (중)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 계해약조 88쪽 (중, 하2)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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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쪽 (중)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17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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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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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I

스스로 학습

I - 2

 1  ㉠ 뗀석기, ㉡ 토기, ㉢ 농경, ㉣ 움집  2  (가) - ㄹ, (나) - ㅁ, (다) - ㄱ, (라) - ㄴ, (마) - ㄷ

I - 3

 1  ㉠ 갑골문, ㉡ 봉건제, ㉢ 제자백가, ㉣ 선우, ㉤ 8조법, ㉥ 마한, 진한, 변한, ㉦ 히미코 여왕

I - 4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II

스스로 학습
 1  (1) ㉠ 고구려, ㉡ 5호 16

국, ㉢ 강남, ㉣ 야마토  

(2) (나), (다), 

(가), (라)  

 1  ㉠ 책봉, ㉡ 조공 2  (가) 

거란(요), (나) 금 

 1  ㉠ 법가, ㉡ 균전제, ㉢ 3

성 6부 체제, ㉣ 다이호 율

령  2  (1) - ㉣ (2) - ㉢

 (3) - ㉠ (4) - ㉡

II - 1 II - 2 II - 3

 

단원 마무리

 1  북위    2  다이호    3  송    4  가마쿠라 막부    5  칭기즈 칸

  1   (1) - ⑤ - ㉢  (2) - ③ - ㉤  (3) - ① - ㉡  (4) - ④ - ㉣  (5) - ② - ㉠

 2  ( 1) ㉠ 윈강 석굴, ㉡ 부모은중경

 (2)  (가)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가 군주의 권위를 높여 중앙 집권 체제 형성에 이

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가 유교와 같은 전통 사

상이나 토착 신앙 등을 흡수하면서 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 주희, ㉡ 성즉리, ㉢ 지행합일, ㉣ 무사 

연표

평가

티베트고원

몽골고원

창장강

랴오허
강

황허
강

황해

동해

둥베이평원

단원 마무리

 1  춘추 시대    2  진    3  위만    4  장건    5  고조선연표

평가

 2  중원 - ㄹ, 몽골 - ㄱ, 만주·한반도 - ㄴ, 일본 - ㄷ 

 3  ㉠ 봉건제, ㉡ 군현제, ㉢ 군국제, ㉣ 흉노, ㉤ 고조선 

정답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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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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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III

스스로 학습

단원 마무리

 1  ㉠ 오닌의 난, ㉡ 임진왜

란, ㉢ 정유재란, ㉣ 광해군

의 중립 외교, ㉤ 정묘호란, 

㉥ 병자호란 

 1  도요토미 히데요시     2  에도 막부     3  후금     4  왜관

  1   (1) ㉣  (2) ㉤  (3) ㉠  (4) ㉡  (5) ㉢

 2  ㉠ 공행, ㉡ 나가사키, ㉢ 시진, ㉣ 대동법, ㉤ 산킨코타이  

 3  ( 1)  한국의 탈춤은 양반층의 위선과 같은 당시 사회 현상, 경극은 중국의 역사적 

사건, 가부키는 무사의 이야기나 통속적인 남녀의 사랑 등을 소재로 삼았다.

 (2)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재력을 가진 상공인층이 성장하고 서민층을 포

함하여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즐기는 계층이 확대되었다. 

 1  ㉠ 정화, ㉡ 감합, ㉢ 천계

령, ㉣ 공행, ㉤ 왜관, ㉥ 슈

인장, ㉦ 나가사키, ㉧ 류큐  

2  (1) ㉢ (2) ㉣ (3) ㉡ (4) ㉠

 1  ㉠ 시진, ㉡ 경극, ㉢ 『유

림외사』, ㉣ 대동법, ㉤ 사설

시조, ㉥ 민화, ㉦ 조닌, ㉧ 

우키요에, ㉨ 조카마치

III - 1 III - 2 III - 3

연표

평가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IV

스스로 학습

 1  ㉠ 난징 조약,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 

메이지 유신  2  ㉠ 신해혁

명, ㉡ 대일본 제국 헌법, ㉢ 

대한국 국제  

 1  ㉠ 삼국 간섭, ㉡ 을사조

약, ㉢ 3·1 운동, ㉣ 북벌 완

성  2  ㉠ 중·일 전쟁, ㉡ 국

가 총동원법, ㉢ 아주 화친

회 

 1  ㉠ 만국 공법, ㉡ 철도, 

㉢ 근대 도시, ㉣ 근대 학교

IV - 1 IV - 2 IV - 3

단원 마무리

 1  메이지 유신     2  을사조약     3  신해혁명     4  국·공 합작 

  1   (1) (가) 난징 조약, (나) 강화도 조약, (다) 미·일 화친 조약  

 (2) 동아시아 삼국이 문호를 개방한 조약으로,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다.

 2  (1) ㉤  (2) ㉢  (3) ㉡  (4) ㉠  (5) ㉣

 3  ( 1)  사회 진화론  (2) 동아시아 각국의 자강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의 제국

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였다.

연표

평가

오늘날의 동아시아

V

스스로 학습

단원 마무리

 1  ㉠ 6·25 전쟁, ㉡ 중화 인

민 공화국,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통킹만 사건, 

㉤ 파리 평화 협정

 1  도쿄 재판(극동 국제 군사 재판)     2  55년 체제     3  도이머이 

4  6월 민주 항쟁 

 1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6월 민주 항쟁, ㉢ 개혁·

개방, ㉣ 톈안먼 사건, ㉤ 국

민당, ㉥ 자민당

 1  ㉠ 센카쿠 열도 - (나), 

㉡ 남쿠릴 열도 - (가), ㉢ 

시사 군도 - (다), ㉣ 난사 

군도 - (라)  

V - 1 V - 2 V - 3

연표

  1   (1)  (가) -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다) - 베트남, 미국, 한국, 소련, 중국, 북한 등 

 (2)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념 갈등이 심화되었다.

 2  ( 1) - ⑤ - ㉣  (2) - ③ - ㉢  (3) - ① - ㉠  (4) - ④ - ㉡  (5) - ② - ㉤

 3   일본군‘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

공정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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