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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

이 문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풍납토성 대

문에 백제 초기 유적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암사동이

고 신석기 유적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① 벼 재배는 청동기 이후이다

② 명도전은 중국 화폐이고 중국과의 교류 

유물이며 이는 철기 시대에 해당한다.

③ 검은 간토기는 철기시대 유물이다

④ 독무덤(옹관묘)은 영산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철기 시대 무덤이다

⑤ 신석기 시대의 거주지는 움집이고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며 화덕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에 청동기인들

도 움집에 살았지만 직사각형 형태가 많으

며 좀더 지상화 되었고 화덕도 구석쪽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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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고조선의 사회상

출전이 ‘한서’임을 통해서 고조선 시대임을 

알 수 있고 내용은 고조선의 8조법에 관한 

것이다.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

를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

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한다.” 

①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

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

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

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

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

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② 소도는 삼한의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

는 신성불가침의 지역이고 제정분리의 증거

이다

③ 오월제, 시월제의 제천행사는 삼한이다

④ 왕족이 부여씨인 나라는 백제이다

⑤ 책화제도를 말하며 이는 동예의 풍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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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고려 초기 호족

(가) 고려 태조는 통일을 앞두고 호족통합 

정책을 위해서 비교적 그들의 특권을 존중

한 편이다. 즉 장군이라 칭하는 대호족에게 

시랑, 대감 등의 중소 호족이 예속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랑(侍郞) 대감(大

監)의 명칭은 중앙의 관직 명으로서 대호족

들이 자기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성종은 고려의 중앙.지방제도의 틀을 

마련하였고 그리하여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

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하였

다. 보기의 내용은 호족(재지 세력)의 향촌 

지배를 정식 국가 통치제제로 개편함을 볼 

수 있고, 호칭에서 볼 때 촌주(촌장,촌정,민

장)적 성격의 격하가 이루어짐을 볼 때 이

전보다는 그들의 정치적.군사적 기능이 약

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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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호우명 그릇의 기명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

으로 이 그릇 밑 바닥에 '을묘년국강상광개

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

太王壺杅十)'이라고 돋을새김한 4행 16자의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는데, 광개토지호태

왕(廣開土地好太王)"이라는 글씨는 당시 신

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즉, 내물왕 때에는 신라 해안에 나타나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

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물기

도 하였다. 그 후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한편, 고구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

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갔다.

③ 이 그릇의 내용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

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이 사실이 적시되

어있다,

④ 출토유물로 보아 비교적 고위층에 속하

는 인물의 무덤이라 짐작되며, 축조연대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지만 공식

적인 무덤 주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나와있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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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신라 선덕여왕

선덕여왕: 신라 최초의 여왕이며 제27대 왕

(재위 632∼647)으로 즉위했다.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켰고 구휼사업

에 힘썼으며 불법 등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

했다. 첨성대,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는 등

의 업적을 남겼다. 국방상 주요 거점인 대

야성을 백제에게 뺐았기고(642), 상대등 비

담(毗曇)과 염종(廉宗) 등이 여왕의 무능을 

구실로 반란을 일으키는 등 말년에 시련이 

많았다.

㉠ 원광의 수에 요청한 걸사표는 진평왕 때

의 일이다

㉢ 642년에는 백제의 의자왕에게 미후성 

등 40여 성을 빼앗겼다. 이어 백제가 고구

려와 모의하여 당항성(唐項城)을 빼앗음으

로써 나당(羅唐)의 통로가 끊어졌고, 백제에

게 대야성(大耶城)까지 함락당하자 김춘추

(金春秋)를 고구려에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 화랑도의 개편은 진흥왕 때의 일이다.



백준기 한국사 교실 (카페: http://cafe.daum.net/his100)

- 6 -

정답: ⑤

* 조선의 초등교육기관 서당

서당은 조선 시대의 초등 사립교육기관으로

서 양인 이상은 자제들이 대상이고 천자문

과 기초적 유교경전을 배우는 곳이다

학동이 맨 처음 대하는 책은 ‘천자문’이나 

‘유합’이다. 이 책을 통하여 단자(單字)에 

대한 음훈의 의식을 깨우치고, 이 단자를 

붙여 음독(音讀)하는 법을 배운 다음  계몽

편이나 동몽선습 또는 격몽요결, 명심보감 

등을 통하여 초보적인 구두와 문장의 뜻을 

해독하는 훈련을쌓는 한편 책 속의 교훈적

인 내용을 터득하게 된다. 다음은 ‘십팔사

략’ , ‘통감’, ‘소학’ 등을 배워 문리(文理)가 

트이고 견식(見識)이 열리면 사서오경(四書

五經)을 배우게 된다. 

㉠ 고구려의 경당은 평민 자제에게 경전과 

무예를 가르쳤다.

㉡ 고려 중기 최충의 문헌공도는 사학임에

는 서당과 같지만 이는 과거를 앞둔 성인들

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즉, 당대의 평가로는 ‘무릇 과거에 응시하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도중(徒中)에 속하여 

배웠다’고 할 정도로 당시 문헌공도는 번성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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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고려 후기 조계종의 창시자 지눌

 지눌: 무신 집권기 이후 불교계의 타락상

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

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

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

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

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

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지눌은 또

한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

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

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

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

교가 지향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

이었다.

① 고려 초기에는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

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

하였다

③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선종을 통합하

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

시하였다. 이를 위한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

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④ 요세는 백성들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

여 강진 만덕사에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

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을 이끌었다.

⑤ 지눌의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발전하여 제자인 혜심은 유불 일치

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

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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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 천마

총

돌무지덧널무덤: 신라에서 주로 만든 무덤

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댓돌을 

쌓은 다음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묻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천마총: 경북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에 속하

는 제155호 고분으로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금관과 천마도장니(天馬圖障泥)이다. 

금관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시대 금관 가

운데 금판이 가장 두꺼우며 금의 성분도 우

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국보 제 188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천마도장니는 천마총 출

토품 가운데 세상을 가장 놀라게 한 유품이

다. 장니란, 말 양쪽 배에 가리는 가리개로, 

흙이나 먼지를 막는 외에 장식물로도 사용

되었다. 자작나무 껍데기를 여러 겹으로 겹

쳐서 누빈 위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능숙한 

솜씨로 그렸는데, 지금까지 회화 자료가 전

혀 발견되지 않았던 고신라의 유일한 미술

품이라는 데 큰 뜻이 있다. 이 고분의 명칭

을 천마총이라고 한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

이다

① 경주 황남동 고분군 천마총 출토 천마도

② 평남 강서대묘 사신도

③ 고령 지산동 35호 고분 출토가야 금관

(대가야)

④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출토 진묘

수

⑤ 평북 의주 미송리식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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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고려의 중앙관제

(가) 추밀원(중추원): 2품 이상의 고관인 추

밀이 담당하는 군사기밀과 3품 이하 승선이 

담당하는 왕명출납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나) 한림원: 국왕의 문한(文翰: 문필 작성)

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다) 정당문학: 고려와 조선초 국가 행정을 

총괄하던 관직. 고려에서는 중서문하성의 

종2품관이 담당하는 직을 말한다. 또한 2품 

이상의 중서문하성의 고관을 재신이라 하여 

국정을 국왕과 논의하였으며, 중추원의 2품 

이상 고관인 추밀과 함께 도병마사와 식목

도감을 구성원으로서 고려 귀족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라) 삼사: 곡식 출납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

는 기관이다. 판(判)이 들어가는 직책은 보

통 그부서의 최고 책임자이며 실무직은 아

니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은 어사대이다

(마) 문하시중: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

(庶政)을 총관하던 문하부의 최고 장(長). 

오늘날의 총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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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고려 전시과 제도

전시과: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

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를 주었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

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

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

하도록 하였다.(수조권자의 중복을 막음)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

로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

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7, 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

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

직 관료로 제한하였다(1076, 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

㉢ 조선 성종 때 실시한 관수관급제를 말한

다.

㉣ 고대에 있었던 녹읍과 식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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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조선 후기 비변사

비변사: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여진족

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때에는 국방문제에 정통한 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임시 회의 기구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맞아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

위 관원들이 합의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증

대되자 비변사의 구성원이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다. 비변사의 구성원은 3정승을 비

롯한 고위 관원들로 확대되었고,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재정·사회·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전

란이 끝난 뒤에도 폐허의 복구와 사회 경제

적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붕당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변사의 구

성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왕권

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

계도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19세기에 이르

러서는 비변사가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세도정치기의 중심기구였다.

㉡ 1776년에 정조는 창덕궁 금원의 북쪽에 

규장각을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대교·검

서관 등의 관리를 두었다.[1] ‘규장’(奎章)

은 임금의 시문이나 글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규장각은 그 이름대로 역대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의 역

할을 하였다. 정조는 여기에 비서실의 기능

과 문한(文翰)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고 

과거 시험의 주관과 문신 교육의 임무까지 

부여하였다. 규장각은 조선 후기의 문운을 

불러일으킨 중심기관으로 많은 책을 편찬했

으며, 여기에는 실학자와 서얼 출신의 학자

들도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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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고려 말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

공민왕(1351~1374): 중국의 원ㆍ명 교체기

기(이 기간에 자료의 내용처럼 대륙에서 홍

건적이 도성까지 침략하여 경북 안동까지 

피난하였다)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

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

하였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

던 친원 세력의 숙청, 고려의 내정을 간섭

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 원의 간섭으

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 몽고풍을 없애는 

등 반원 자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

령 이북의 땅을 수복,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

고, 왕권을 제약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

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

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들의 경제 기반

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

대하였고, 성균관을 통하여 유학 교육을 강

화하고 과거 제도를 정비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반발로 개혁 추진 인물인 승려 신돈

이 제거되고,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

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이 

시기의 개혁은 아직 개혁 추진 세력이 결집

되지 못한 상태에서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

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① 박위의 대마도 정벌(공양왕. 1389)

②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인종, 1135)

③ 최무선의 화포제작(우왕, 1377

④ 고려의 천리장성 축조(덕종,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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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선의 지방 중등교육기관 향교

향교: 서울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향교도 성

균관의 하급 관학으로서 문묘·명륜당 및 중

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

는 동무(東廡)·서무와 동재(東齋)·서재가 있

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부·대

도호부·목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

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

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정원 규정)하

였다.

또한 입학 자격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였고, 향교에는 정부에서 5

∼7결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

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재정 지

원).

또한 사부학당이나 향교의 성적 우수자에게

는 문과의 소과(생진과)에서 초시, 복시 중 

초시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① 중앙의 중등유교 교육기관인 사부학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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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고려의 화폐 은병(활구)

 고려 숙종 6년(1101년)에 은으로 처음 만

들어진 은화로서 전화(錢貨)와 함께 통용케 

했다. 고려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 은병

(銀甁)으로도 불렸다. 

숙종(1095~1105): 은병(활구) 주조(1101), 

주전도감(1097), 해동통보(1102)

①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이다

(성종, 996)

② 해동통보: 고려시대 금속화폐(동전)의 일

종. 화폐 유통에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추진

되던 숙종 7년(1102)에 주조되었다.

③ 조선통보: 조선시대 세종과 인조 때에 

법화(法貨)로 주조, 유통시킨 금속화폐

④ 상평통보: 조선 후기 대표적 화폐(인조, 

1633, 숙종 이후 대중화)

⑤ 당백전: 흥선대원군 정권이 1866년(고종 

3)에 발행한 화폐. 당백전은 모양과 중량이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당백전 1매의 명목가치는 실질

가치의 약 20배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악화(惡貨)였다. 

 

 * 고려의 화폐 보급 노력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를 만들었으나 

유통에는 실패하였다.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

는 은전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유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자급자족의 경제 활동을 하

였던 농민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

지 않았으며, 귀족들도 국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동전 등은 도시

에서도 주로 다점이나 주점 등에서만 사용

되었으며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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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조선의 토지제도 과전법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도 하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

환(전직관리에게도 토지 지급)하도록 정해

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

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흘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

도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

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

는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

조권을 지급하였다.

① 고려의 6품 이하 하급 군인에게 주어진 

토지이다. 세습이 가능

③ 지주전호제가 확립되는 계기는 16세기 

명종 대에 직전법이 폐지되자. 양반지주들

의 사전 매입으로 인함이다

④ 조선 역사에 전혀 없는 사실이다

⑤ 고려 경정전시과의 내용이다(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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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의 암행어사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

행하면서 악정을 규명하고 민정을 살핀 임

시관직. 수의(繡衣)·직지(直指)라고도 불리

었다. 안핵어사(按覈御史)·순무어사(巡務御

史) 등 지방에 변고가 있을 때 왕명으로 파

견하는 어사와는 달리, 이들의 임명과 임무

는 일체 비밀에 붙여졌다. 

대간(臺諫)·옥당(玉堂) 등의 젊은 조신(朝臣)

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여 봉서(封書)·사목

(事目)·마패·유척(鍮尺) 등을 수여하였는데, 

숭례문을 나서야 뜯어보게 되었던 봉서에는 

누구를 무슨 도의 암행어사로 삼는다는 신

분표시와 임무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① 경관직(중앙직)이 아닌 외관직(지방직)을 

감찰 대상으로 하였다.

④ 대간(사간원, 사헌부), 옥당(홍문관)의 젊

은 조신이 임시로 임명되므로 정 3품 이하

의 당하관 중에서 임명되었다.

⑤ 고려의 삼사는 곡식.회계등을 담당하는 

재정 기관이므로 역할이 다르다. 오히려 어

사대(감찰)와 같은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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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선 전기의 중앙 군사 기구 5위

5위 도총부: 1393년(태조 2) 태조는 고려 

때의 삼군총제부(三軍摠制府)를 의흥삼군부

(義興三軍府)로 개칭하여 여기에 종래의 10

위군(衛軍)을 중·좌·우군의 3군으로 나누어 

귀속시켜 최초의 강력한 중앙군사체제를 갖

추었다. 그후 3군에 속한 10위는 10사(司)

로 개편되어 12사로 되었다가 1451년(문종 

1) 5사로 다시 개편되었고, 1457년(세조 3) 

3월 5위제도로 개편하여 이 때까지 의흥삼

군부를 대신해서 3군을 통제해오던 3군진

무소(三軍鎭撫所)를 5위진무소로 개편하여 

5위를 지휘 감독하는 최고 군령기관(軍令機

關)으로 하였다.

① 속오법은 조선 후기의 지방군 체제이다

② 대립이 성행한 시기는 16세기 경이고, 5

위는 조선 초기(15세기)부터 있었다.

③ 중앙군은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는 5위로 

구성되고, 그 지휘 책임은 문반 관료가 맡

았다. 중앙군은 정군을 중심으로 갑사나 특

수병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기간병종인 갑

사(甲士)는 갑사는 무반 관료이자 중앙군(5

위)의 중추적인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엄격

한 심사를 거쳐 뽑았는데(취재), 사직(司

直:5품) ·부사직(6품) ·사정(司正:7품) ·부사

정(8품) 등 5∼8품의 실직에 올라 자신의 

품직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되는 과전과 녹

봉을 받다

④ 만호는 지방군인 육군과 수군의 종4품 

무반직이고,  수령은 지방관이다.

⑤ 갑사는 5위의 병종 가운데 수적으로도 

많지만 5위의 기간병종(基幹兵種)으로 주로 

양반의 자제들 가운데 일정한 시험에 의하

여 선발된 무예가 뛰어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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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 선출 방식

대한민국 역대 헌법에서는 일관되게 대통령

직이 있었고 대통령 중심제. 1960년 3차 

개헌 때도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였지만 이때

도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

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다

(가) 1차 개헌(발췌개헌, 1952): 제헌 헌법

에서의 대통령의 국회 간선제 선출 방식이 

국민들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다. 6.25 전

쟁 중의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

를 위협하여 통과시키고 이승만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문제점이 있다.

(나) 3차 개헌(2공헌법, 1960): 민의원.참의

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였다(간선제). 1960년 4.19 시

민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권력의 

공백 속에서 허정 과도정부가 이를 통과시

키고 장면 정권(2공)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다) 7차 개헌(유신헌법, 1972): 통일주체국

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

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명령

으로 국회의 법률을 대위하하고 국민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어 강

력한 대통령제를 취하였다.

⑤ (나)는 국회 선출이 맞지만 (다)는 통일

주체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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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선 중기 대표적 성리학자 이황

이황(1501~1570):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이다. 이기호발설이 사상의 핵심이다. 영남

학파를 이루었고, 이이의 제자들로 이루어

진 기호학파와 대립, 동서 당쟁과도 관련되

었다. 일본 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도

산서원을 설립,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힘

썼다. 자료에 나오듯이 풍기 군수로 재직하

며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을 사액서원으

로 해줄 것을 조정에 건의하여 이루어졌다.

① 성학십도: 이황이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며 성학(聖學)의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

한 책. 군주의 주체적 수련을 강조하여, 비

슷한 취지의 책을 저술한 이이의 ‘성학집요’

와 구별하여야 한다.

주자서절요: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의 사

상을 총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리학 발

달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후대에 이황

을 동방의 주자라 불리우고 일본 성리학에

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② 주자에 대해 독자적 해석을 하고 양명

학, 노장 사상 등에 기초하여 비판을 하다 

서인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린 사람은 윤

휴와 박세당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③ 지행합일의 양명학과 그의 학파인 강화

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제두이다.

④ ‘기발이승일도설’은 기만이 운동성이 있

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그 위에 올라탈 뿐

이라는 이이의 주장이다(주기론).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여 이와 기 상

호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이익은 유형원의 실학 사상(중농학파)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이익 학파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

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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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선 후기 건축물의 시대적 특징(17세기)

조선 후기에 불교가 신앙의 자리를 어느 정

도 차지하고 정치·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

서 건축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

들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부농, 상공업 

계층의 지원 아래 많은 사원이 세워졌고,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건축물들이 

세워지기도 했다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

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등을 대표로 꼽

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는 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

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

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

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같은 사

원이 대표적이다.

(가) 화엄사 각황전: 다포 팔작지붕으로 지

어진 건축물로 이층구조이다. 또한 겉에서 

보면 이층 구조이지만 안을 보면 하나의 층

으로 터져 있다.

(나) 법주사 팔상전: 선조 38년(1605년)부

터 사명대사가 주도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인조 4년(1626년)에 완성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사각형의 돌로 만든 기단부 위에 

목조로 5층 탑신부를 쌓고 가장 위쪽에는 

철제로 만든 상륜부를 두고 있다. 

①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

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

여져 있는 건축 양식인 주심포 양식은 주로 

고려 중기이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그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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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전기(초.중기)의 사회상(혼인.상속.여

성의 지위에 대하여)

 조선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형태(조선 초~중기)에서 부

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조선 후

기)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

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

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을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관

행이었다(율곡 선생 남매 분재기: 이이의 7

남매와 서모인 권씨가 가옥, 토지, 노비 등

의 유산을 나누어 상속한 내용을 작성한 문

서이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

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

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①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

으로 편찬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는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

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들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③ 17세기 이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

면서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되었다

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같은 성

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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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조선 후기 비기도참설(정감록)

조선 후기 사회가 변화되면서 유교적 명분

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

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

록은 이 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정감록(鄭鑑錄)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예언서로, 실존 여부를 알 수 없

는 이심(李沁)과 정감(鄭鑑)의 대화 형식으

로 되어 있다. 풍수 사상과 도참 신앙이 합

쳐져 이루어진 난해한 책으로, 국가 운명과 

생민 존망(生民存亡)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미래의 이상적 주권자(主權者)가 나올 

지기(地氣)를 예측하는 점에서 현재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에게 폭력으로 눌려사

는 민중의 메시아 사상 즉, 세상을 구원할 

존재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

① 동학은 전통적인 민족 신앙을 하고 있으

면서도 유교, 불교, 귀신 사상, 비기 도참

설, 주문 등을 결합한 종합적 성격이다

② 신유박해(1801): 순조가 즉위한 직후에 

노론 강경파인 벽파가 집권(정순왕후 수렴

청정)하면서 대탄압이 가해졌다. 이 사건으

로 천주교 전래에 앞장을 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한때 떠나게 

되었다

③ 문헌상으로는 1785년(정조 9)의 홍복영

의 옥사에서 ‘정감록’이란 책에 대한 언급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④ 당시 오랜 왕정(王政)에 시달리며 조정

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던 민중들에게 끼

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⑤ 송악(왕씨)->한양(이씨)->계룡산(정씨) 

등으로 오행에 따라 왕조 교체가 이루어진

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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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후기 대동법과 조운제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공납)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

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숙종). 대동법은 농민 집집마다에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

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

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대동법의 실

시로 과세의 기준은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

의 결 수로 바뀌었다(공납의 전세화). 따라

서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

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

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란 어용 

상인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

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

다. 

  

④ 영정법(전세의 정액화)을 말한다

⑤ 조세는 쌀, 콩 등으로 냈다. 군현에서 거

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

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

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

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

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잉류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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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선 후기 붕당 중 남인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

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사망 시(기

해예송)와 1674년 효종 비의 사망 시(갑인

예송)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 때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의 복제가 쟁점이 되

었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과 9개월설을 주장

하였고,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

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

과 1년설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① 기사환국(1689): 1680년(숙종 6)의 경

신출척(庚申黜陟)으로 실세하였던 남인이 

1689년 원자정호(元子定號) 문제로 숙종의 

환심을 사서 서인을 몰아내고 재집권한 일.

② 이이와 성혼의 문하는 서인을 이룬다

③ 북인 광해군 때 집권하여 중립외교를 추

진하였다

④ 송시열 중심의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입

장은 서인이다

⑤ 사도세자 처리에 있어서 영조는 노론(벽

파)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인 정조에 있어서는 보호하고 왕세손으

로 존속했음을 볼 때 다름을 볼 수 있다(노

론 시파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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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박은식과 ‘유교구신론’

박은식(1859~1925): 구한말 일제하의 민족

주의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

1890년대에 그는 종래의 성리학 중심에서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를 바탕으로 교육·언론

가 또는 민족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

다. 1898년 9월 장지연이 창간한 황성신문

의 주필로 민중계몽에 나섰고, 만민공동회

와 더불어 반봉건·반침략 투쟁을 벌이던 독

립협회에도 가입하였다. 1908년 그 후신인 

서북학회의 회장직을 맡기도 하였으며, 기

관지 서우, 서북학회월보의 주필로 활동하

였다. 1909년 유교구신론을 발표하여 유교

개혁을 주장하고, 장지연 등과 대동교를 창

건하여 종교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교계를 

친일화하려는 일제의 공작에 대항하였다. 

1918년 상하이에서 이상설·신규식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19년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3·1운동을 맞이하였다. 이에 그는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국독립운동지혈

사를 저술하기 시작, 이듬해 이를 간행하였

다. 3·1운동 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의 사장이 되었

고, 1924년 임정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 

1925년 3월 이승만의 대통령 면직으로 제2

대 대통령이 되었다

① 신간회(1927~1931)는 이상재, 안재홍 

등이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박은식은 이미 

죽은(1925) 뒤이다

② 천도교의 기관지인 만세보는 손병희에 

의해 창간되었다(1906) 

④ 독사신론은 신채호의 저서이다

⑤ 불함문화론은 최남선이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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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조선 후기 이앙법(모내기법)의 확산  

모내기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

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

리 재배가 확대되었고, 더구나 논에서의 보

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

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하였다. 

농민들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

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광작)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

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즉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

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소작 농민들은 좀 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소작쟁의를 벌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

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소작

료도 수확량의 반이나 내던 것에서(타조법)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도조법)  

㉡ 공식적인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는 고대

(문헌상 신라 지증왕) 때 처음 나타났고, 일

반화는 고려시대이다

㉣ 광작의 유행은 소작쟁의를 낳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대 납부 방식을 타조법(정률제)

에서 도조법(정액제)로 바뀌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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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후기 정조의 통치

왼쪽 그림은 ‘한강주교환어도’이고 ‘시흥환

어행렬도’로서 모두 정조의 화성 행차와 관

관련있다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을 추진하였다

(준론탕평). 각 붕당의 입장을 떠나 의리와 

명분에 합치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

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규장각

을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

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아울러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

하고 재교육시키려 하였다. 특히, 신진 인물

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

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고  

한문의 문장체제를 순정고문(醇正古文)으로 

회복하자는 주장하는 ‘문체반정’을 주도하였

다. 그외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고,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

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

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였으며,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형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지방 사족의 향

촌 지배력을 억제하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였다.

  

① 금위영은 숙종 대에 설치되었다.(1682)

② 속대전은 영조 대에 편찬되었다.(1746)

③ 북벌을 준비한 왕은 효종이다

④ 삼정이정청은 철종 대에 설치되었다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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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1894): 1차 봉

기의 승리(황룡촌)와 2차 봉기 우금치 패배 

사이

<고부봉기>: 1894.1.10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

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 파견

<1차 봉기>: 1894.4, 반봉건적,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

로 몰아 탄압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재봉기(백산 

봉기) →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 격

퇴 → 전주성 점령(4.27)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

륙 5. 5) → 톈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

본군 파견(인천 상륙 5. 9)

• 전주 화약 체결(5.8): 동학 농민군은 외

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

와 화친 → 집강소 설치 → 일본의 궁성 침

입(6.21)

<집강소 시기>: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9, 남접+북접, 항일구국

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개

혁 강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

기

• 남ㆍ북접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

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1월)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월)

① 1차 봉기의 원인

③ 1차 봉기의 결과

④ 황룡촌 승리는 황토현 승리 다음이다.

⑤ 백산봉기는 1차 봉기를 알리는 출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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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화파 인물 유길준

유길준: (1854~1914) 한말의 개화 운동가

이며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

하였다. 귀국후 7년간 감금되어 《서유견

문》을 집필하였고, 한일합방 후 국민교육

과 계몽사업에 헌신하였다.

일찍이 개화파의 태두인 박규수 문하에서 

신학문을 배웠으며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후쿠자와가 운영하는 게이오

의숙에 입학하여 개화사상을 두루 섭렵하였

다. 1883년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건

너 갔다가 미국에 남아 국비유학생으로 대

학 진학을 위한 덤머 아카데미를 다녔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귀국하라는 고종의 

친서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1885년 대

서양을 건너 영국, 포르투갈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이에 대한 기행문 ‘서유견

문’을 썼고(1895년 출간), 영국에 의한 거

문도 사건(1885)이 일어나자 한반도 중립

화론을 주장하였다. 이후 개화파의 중심인

물로서 갑오,을미개혁을 주도하였고, 한일합

방 후 국민교육과 계몽사업(흥사단)에 헌신

하였다. 

⑤ 급진개화파 계열의 인물이지만 갑신정변 

(1884) 당시에는 이미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건너가 유학 중이므로 참여할 수 없

었다. 그러나 망명 중인 급진개화파 인물과 

일본에서 조우한 적이 있어서 귀국하여 구

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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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조선 후기 서구 문물의 소개

(가) 시헌력: 인조에서 효종 대에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헌력이 어렵게 도입되었다. 이

는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청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종전의 역법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었

다. 조선에서는 약 6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시헌력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나) 곤여만국전도: 조선 숙종 때 만든 세계

지도 병풍. 원래의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명나라 학자 이지조와 함께 목판

에 새겨 인쇄한 목판본이다. 마침 중국 베

이징에 파견되어 있던 이광정과 권희가 

1603년 귀국할 때 가지고 온 것으로, 사실

상 한국에 전래된 최초의 세계지도이다.

①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천문도를 만들었

다.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

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② 세종 때 만든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

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

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다. 이는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③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관한 내용이다 

④ 정상기의 동국지도(100리척 사용, 정확

하고 과학적 지도)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축

척 개념을 사용한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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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시대 서얼

서얼: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

르는 말.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

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

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

얼(양인 첩의 자제:서, 천인 첩의 자제:얼)

과 중인 등 중간 계층의 역할도 커졌다. 서

얼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이면서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

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 갔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

하였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동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

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때

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

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 청요직: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의 관
직을 말하며 조선 시대 관리들이 선망하는 
자리였다. 이 청요직을 거쳐야만 판서나 정
승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하였다.

㉠ 무과 응시는 가능

㉢ 신량역천을 의미하며, 법제상 신분은 양

인을 의미하고,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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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각 시대별 탑 양식

(가) 정림사지 5층 석탑: 목탑의 모습을 많

이 지니고 있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계

승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대

표적인 석탑으로 안정되면서도 경쾌한 모습

으로 유명하다

(나) 감은사지 3층 석탑: 통일 신라 초기 

석탑으로 대표적인 것은 감은사지 3층 석탑

이다. 장중하고 웅대한 이 석탑은 삼국 통

일을 달성한 기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경내에 있는 9층 석탑으로, 

석탑 앞에는 공양하는 모습의 보살상이 마

주 앉아 있다. 이 석탑은 우리나라 북쪽 지

방에 주로 유행했던 다각다층 석탑의 하나

로 고려 초기 석탑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초기의 대

표적인 탑으로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

방.계승하였다. 서울시 탑골 공원 안에 있다

② 신라의 승려 자장의 건의 따라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탑이 창건되었으나 목탑인 관

계로 몽골의 침입 때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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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후기 규장각과 정조의 개혁정치

정조는 즉위하자 곧 창덕궁의 후원에 새로 

집을 짓고 고사를 따라 규장각이라 명명하

고, 직제를 갖춘 한 독립된 기구로서 국립

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규장각을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

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아울러 스스로 초

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려 하였다. 

특히,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

를 시행하였다. 

특히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

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 장용영 설치는 정조대가 맞으나 규장각 

건물에 지휘부가 있지 아니하고, 크게 도성

에 있는 내영과 화성 행궁에 있는 외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휘부는 화성(수원성)에서 

활동하였다.  

㉢ 병인양요(1866) 때 프랑스군의 방화에 

약탈이 있었던 곳은 외규장각이 있던 강화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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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평양)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은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10조

중 나오는 서경을 중시하라는 대목과 묘청

의 서경천도 건의문이다

평양은 옛 고조선과 고구려의 후기 수도이

자 고려 때에는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중시

되어 개경과 유사한 중앙부서의 분소를 설

치하는 제도인 분사제도를 실시하였다.

① 진흥왕 순수비는 경남 창녕, 서울 북한

산, 함남 황초령, 마운령 4곳에 세워졌다.

③ 만상은 의주 상인이다. 평양상인은 유상

이라 하였다.

④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지역은 청천강 이

북의 평북 지역이다. 평양은 오늘날 평남이

고 대동강 유역이다

⑤ 국채보상운동은 경북 대구에서 시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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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화기 교정청의 개혁 추진

교정청: 조선 후기의 임시관청으로서 동학

교도들이 요구하는 폐정개혁안을 수용하여  

1894년 6월 6일 내정개혁에 관한 정책입안

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를 두게 된 것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요구

한 5개조의 내정개혁안을 물리치고 자주적

인 내정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6월 21일 일본은 왕궁을 포위 ·점령하여 민

씨 정권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섭정에 앉혀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정부를 수립, 

새 정부로 하여금 일본과 내정개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6월 25일 내정

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할 기구로서 교정청 

대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오토리 일본

공사가 고문이 되어 간섭하며 1차 갑오개혁

을 추진하였다.

① 군국기무처가 초법적 입법.정책 결정기

구이다.

② 통리기무아문이 개항 이후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1880)

④ 대한제국의 최고 군통수 기관인 원수부

가 해당된다 

⑤ 14개조 개혁정강은 갑신정변 때의 일이

고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교도들

의 개혁안인 폐정개혁 12개조와 관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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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구한말의 신문 황성신문

황성신문: 지식층, 유생층을 겨냥하여 국한

문 혼용체를 사용하였다.

일제의 침략 정책과 매국노 규탄의 논조를 

보여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대표적 항일언론

이었다. 보안회를 지원하여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의 부당성 지적하고, 을사조약

에 대한 항일 논설인 장지연의 ‘시일야방성

대곡’이 유명하다.

① 천도교의 기관지는 ‘만세보’이다

② 국내 최초의 상업광고 게재는 관보 신문

인 ‘한성주보’에 의한 세창양행에 관한 광고

이다(1886)

③ 한글판과 영문판을 함께 간행한 신문은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다(1896)

④ 박문국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관보인 한성순보이다(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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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후기 제도의 개편 균역법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도망가

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

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군역 부과에 저항하는 방식이었

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이 시행되었

다. 이제 농민들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

하면 되었다.(영조 때 실시: 1750)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

며,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

게 하였다

① 공납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② 공납의 폐단을 개혁한 대동법의 내용이

다(공납의 전세화)

③ 고대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조세는 

수확량의 1/10이 원칙이었다. 

⑤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

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

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

였다. 

그러나 임난 이후 농민들의 삶이 어렵게 되

자,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흥

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고 한다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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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강화도의 문화 유산

① 18세기 초 정제두가 강화도로 옮겨 살

면서 양명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 강화 

학파라 불리는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다. 그

러나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들과 인척

을 중심으로 가학의 형태를 띠며 계승되었

다. 

강화 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국

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

척해 갔으며 실학자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

고 받았다.

②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있는 청동

기시대의 고인돌 유적(사적 제137호). 북방

식(탁자식) 고인돌의 대표이다.  일반적으로 

북방식 고인돌의 구조는 4매의 굄돌로 직사

각형 돌방[石室]을 구축하고, 그 위에 뚜껑

돌을 얹어 놓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고인

돌은 돌방의 짧은 변을 이루는 2매의 굄돌

이 없다

③ 마니산 참성단: 인천 강화군 화도면 마

니산 산상에 있는 단군의 제천지. 상고시대 

단군이 쌓았다고 세전되어 온다.(사적 제

136호)

④ 광성보: 사적 제 227호. 강화해협을 지

키는 중요한 요새로, 신미양요 당시 어재연 

장군의 분투로 미군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

하다.

⑤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中部面) 

산성리(山城里) 남한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산성.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성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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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과 의열단

조선혁명선언: 신채호는 1923년 1월에 발

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서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 ·준

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

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

시하였다. 신채호는 일체의 타협주의를 배

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

의 타도라는 전술을 내걸었다.

의열단: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

직된 항일 무력독립운동 단체. 김원봉, 윤세

주 등이 이끌었다.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

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다고 본 의열단은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나기로 했다.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장인 김원봉은 1930년대에 들어

서 개인적 의거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

적 군사체를 조직하기 위하여 조선혁명간부

학교(1932)를 세워 훈련시키고 조선의용대

를 탄생케 하였다(1938) 

① 만주 지린성에서 창설

② 코민테른(국제공산주의 조직체)의 지시

로 해체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중적 

정당(조선민족혁명당:1938)과 군사조직(조

선의용대:1938)으로 발전적으로 해체되었

다.

③ 1930년대 초반에 북만주에서 활동했고 

지청천 장군이 이끌던 ‘한국독립군’이다 

④ 김구의 ‘한인 애국단’을 말하며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가 유명하다. 의열단과 유사

한 투쟁 방식으로 투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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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의 문화계 동향

보기의 자료 나운규의 ‘아리랑’은 1926년에 

개봉되었다. 

1920년대의 문화계 동향은 동인지, 잡지 

간행, 사실주의ㆍ사회주의 문학(신경향파) 

등의 특색이 있다.

① 신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1908년

에 발표되었다. 한일합방 이전 1900년 대

의 문학의 특징은 신소설, 신체시, 창가, 신

극, 외국문학 번역의 특징이 있다

② 조선영화령은 1940년에 발표되어(전시

체제) 군국주의 선전이나 홍보를 담은 영화

를 강요받았다.

④ 국문연구소는 1907년 7월 학부(學部)에 

설치되었던 한글연구기관으로서 주시경 선

생님이 활약하며 한글 문자 체계를 정리하

였다.

⑤ 신극운동은 1900년 대에 일어났다. 

1908년 원각사에 공연된 이인직의 ‘은세계’ 

공연을 효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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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국산품애용운동)

물산장려운동의 배경: 1920년에 들어서 

1910년대 총독부가 민족자본 회사를 억제

하고자 회사 설립에 제한을 두었던 회사령

을 철폐하였다. 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한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 기업의 자본이 좀 더 

한반도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내린 조치

를 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럼에 따라 1920

년대 일제의 기업들이 식민지 조선에 지부

를 설치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조선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

이러한 경제적 예속화가 심화되면서 조선인 

기업가들이 단합해서 총독부에 건의도 수차

례 하고, 탄원서를 몇 차례 올리는 등 노력

을 하였으나, 오히려 총독부에서는 일본제

국과 식민지 조선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조

치를 내려 일본 기업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기업가

들과 지식인들이 규합하여 경제적 예속화를 

벗어나고자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하게 된

다.

① 대일 채무에 의한 대한제국의 경제적 예

속을 막기 위해 일어난 경제적 구국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이다(1907)

② 일제의 국방헌금 강요는 일본군의 중일 

전쟁(1937)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헌

금의 조달과 원호 등이다

④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은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한반도를 군수물자의 공급기지로 

이용한 식민지 정책이다

⑤ 회사령 제정은 1910년에 있었고 자유로

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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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간도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19C 후반: 한민족 이주 시작→ 백두산정계

비(토문강 위치)를 둘러싸고 청과의 영토 

분쟁 → 간도관리사 파견(대한제국, 1902)

→ 청․일간 간도협약(청의 영유 인정, 불법

적 1909)

1910년대: 용정촌, 명동촌 등을 중심, 활발

한 독립군 기지화 추진

• 간민회(자치조직), 중광단(→북로군정서, 

대종교) 등 많은 독립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 민족 학교 설립(서전서숙, 명동학교)

1920년대 초: 독립 전쟁 승리…봉오동 전

투, 청산리 대첩 → 간도 참변(일제의 보복 

만행)

※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정해져 있

으며, 많은 동포들이 거주.

① 이상설이 간도에 설립한 학교는 서전서

숙으로서 김약연의 명동학교와 함께 간도의 

대표적인 학교이다

② 해조신문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1908년

에 교민들이 창간한 신문이다

③ 북간도 지역은 민족주의적 성격의 대종

교가 성행하였고 중광단이 모태가 되어 북

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④ 봉오동전투의 패배 이후 간도로의 대규

모 출병을 꾀하는 일제는 중국마적단을 사

주하는 훈춘사건을 일으켰다.

⑤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장군과 대한독립군

의 홍범도 장군과 기타 제 독립군 부대들이  

간도 지역의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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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초기 세종의 업적

(가)는 측우기(測雨器)를 말하며 조선 초(15

세기 초) 세종(1418~1450)의 업적이다

한글을 창제한 후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

하였다(1446). 조선 정부는 한글을 보급시

키기 위하여 왕실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

비어천가,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

지곡 등을 지어 한글로 간행하였다. 

고려 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활자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이어서 세종 때에는 역시 구리

로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는 글자 모습

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세종 때 정초 등이 편찬한 농사직설은 우

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농서로서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

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였다.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

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

찬(1433)하고,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

을 간행하였다. 이로써 15세기에는 조선 의

약학의 자주적 체계가 마련되어 민족 의학

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여민락: 조선 전기에 제작된 아악. 1445

년(세종 27) 왕명에 따라 정인지 등이 지어 

올린 ‘용비어천가’ 125장 가운데 그 수장

(首章)과 2∼4장 및 종장(終章)을 가사로 

얹어 부르던 곡조였으나, 지금은 가사는 부

르지 않고 순 기악곡으로만 연주되고 있다

③ 조선 후기 실학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언어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어 신경준의 ‘훈

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 등이 나왔

고,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이

의봉의 ‘고금석림’도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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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기간 중 1951년 1.4 후퇴 후 휴전

조약(1953 년 7.27) 사이의 시기

 <6.25전쟁의 전개과정>

 배경: 국제 정세 변화 - 중국의 공산화

(1949), 주한 미군 철수(1949), 미국의 애

치슨 선언(1950. 1) 

북한의 전쟁 준비 - 소련.․중국의 지원

(1949년 국공내전의 승리 후 6.25 전쟁 직

전까지 조선의용군을 북한군에 편입)을 받

아 군사력 증강,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장 봉기 지시, 38도선에서 소규모 무력 

충돌 도발, 평화 협상 제의(침략 의도 은폐)

※ 애치슨 선언: 미국의 태평양지역 방어선

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선언, 미국

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의혹 

 전개 과정:

• 북한의 남침(1950. 6. 25): 북한군의 서

울 점령 → 유엔군의 참전(1950. 7.) → 낙

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 전개

•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 인천 상륙 작전

(9.15)으로 전세 반전 → 압록강까지 진격

• 중국군의 개입(1950. 10. 25): 흥남 철수

(12.15~12월 24) -> 1⋅4 후퇴(1951) → 

서울 재탈환(1951. 3.) → 38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짐 → 확전을 우려한 소련이 

유엔에서 휴전 제의(1951. 6.) 

• 휴전 협상 개최(1951.7)이승만 정부는 분

단이 굳어질 것을 우려하여 휴전 반대, 국

민들의 휴전 반대 운동 → 반공 포로 석방

(1953. 6.18) → 휴전 협정 체결(1953. 7. 

27) →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195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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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직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의 군정기에 여

운형,안재홍 등이 주축으로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총독부에 5개항을 요구하며, 치안권 

요구)을 인수받기 위하여 만든 조직이다. 

줄여서 건준이라고도 부른다.

해방이 되는 날부터 건준이 조직되어 활동

하였기 때문에 안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 

즉, 치안과 행정같은 주요 업무를 우리 스

스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

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의가 있지만, 박헌

영등 극렬 공산주의자에 의해 건준이 좌경

화되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미 군정의 

인정을 못받는 한계가 있었다.

①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는 1949년 4월 남

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김구.김

규식 등의 입북에 의한 남북협상과 관련있

다.

② 사이토 총독의 부임과 시정연설은 1920

년대 문화통치와 관련있다.

④ 좌우합작위원회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 언급(정읍발

언: 1946.6)을 전후 하여 한국 임시정부 수

립 문제를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 좌우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1946년 5월 25일 

처음으로 구성한 합작위원회이다.

⑤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1945.12)는 한반

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서 미.영.소 삼국 

외상들이 모여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결정

한 회담으로서 이후 국내의 극심한 좌우 대

립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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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 의사와 효창공원

독립투사들의 묘는 대부분 국내에 안치되었

으나 안중근 의사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신 후 그 유해를 찾지 

못해서 국내로 송환 안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효창공원 내에 있는 삼의사(윤봉길,

이봉창,백정기) 묘 옆에 가묘 형태로 안치

되어있는 아픔이 있다.

① 나석주 열사의 업적

② 윤봉길 의사의 업적

③ 안창호 선생의 업적

④ 안중근 의사의 업적

⑤ 흑색공포단:  중국 관내에서 무정부주의 

계열의 항일구국연맹(1930) 산하에 조직된 

무력 투쟁 단체이다. 일본 제국의 요인을 

암살하고 기관을 파괴하며 친일분자를 살해

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했다. 이 단체는 백

정기 의사와 관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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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총선 직전의 김구의 통일정부론

 보기의 자료는 한국정부 수립을 돕기 위하

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설치되었으나( 

1947.11) 북한과 소련의 입국 거부로 남한

만의 단독총선 결정(1947,12) 된 후 남북 

분단을 우려한 백법 김구 선생의 ‘삼천만동

포에게 읍고함’ 연설문의 내용으로 통일정

부론을 주장하고 이후 중도 좌우 세력들과 

남북협상을 하러 입북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48.4)

•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1946.1.6)

•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1947.5.21)

•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1947.11)

• 5.10 총선거(1948)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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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외에 있는 우리문화 유산

㉠ 몽유도원도: 조선 전기의 화가 안견의 

산수화. 일본 덴리[天理]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안평대군이 꿈에 도원에서 

논 광경을 안견에게 말하여 그리게 한 일화

로 유명하다

㉡ 연가7년명 금동여래 입상: 국보 제 119

호로서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특징이 있으며, 현 국

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년(태종 2) 

5월 김사형·이무·이회 등이 작성한 우리나

라 최초의 세계지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볼 수 있다.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도서관

에 소장되어 있다.  

 ㉣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국보 제57호. 8

각 원당형에 속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부도 

중에서 조식이 화려한 걸작품이다. 전남 화

순군 쌍봉사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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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일제의 황무지 개간 요구와 농광회사

1904년 일본의 토지침탈 기도에 대응하여 

개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근대적 농업회

사로 같은 해 해체되었다. 

 보안회 등이 일본의 황무지개척권에 반발

하자, 일본은 개척권의 요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그해 8월 10일 일본공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철회조건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

부가 이에 동조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②, ⑤은 아관파천(1896)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과 관련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이권 침탈에 있어서는 독립협회가 이권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③ 방곡령(1889, 1890)은 일제의 곡물유출

과 관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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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2010년 7월 등재)

안동 하회 마을: 민속적 전통과 건축물을 

잘 보존한 풍산 유씨의 씨족마을이다.

마을을 흐르는 화천(花川)의 흐름에 따라 

남북 방향의 큰 길이 나 있는데, 이를 경계

로 하여 위쪽이 북촌, 아래쪽이 남촌이다.

양진당·충효당·남촌댁·북촌댁 등 큰 가옥들

은 사랑채나 별당채를 측면으로 연결하거나 

뒤뜰에 따로 배치하는 등 발달된 주거 구조

를 보이고, 장대한 몸채·사랑채·많은 곳간·

행랑채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특히 

사랑방·서실·대청·별당과 같은 문화적 공간

을 통해 서민들과 구분되는 양반들의 주거 

문화를 볼 수 있다. 

경주 양동 마을: 마을은 안계라는 시내를 

경계로 동서로는 하촌과 상촌, 남북으로는 

남촌과 북촌의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

다. 양반가옥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낮은 

지대에는 하인들의 주택이 양반가옥을 에워

싸고 있다.

①  수원 화성을 말하며 1997년 12월에 유

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② 경주 석굴암을 말하며 불국사와 함께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③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합천 해인

사 장경판전을 말하며 1995년 12월에 유네

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⑤ 서울 훈정동에 있는 종묘를 말하며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