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ㄴ. 이방원에 의한 정몽주 암살
ㄷ. 공양왕의 폐위
ㄹ. 이성계 및 정도전 주도로 과전법 실시

ㄱ. 과거와는 달리 목포, 군산, 원산을 스스로 개항하였다.
ㄴ.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
ㄷ. 두 차례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계발급사업을 실시하였다.
ㄹ.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만국박람회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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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아모르이그잼학원 이명호 교수

1. 다음 여말선초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ㄱ - ㄹ - ㄴ – ㄷ ④ ㄱ - ㄹ - ㄷ – ㄴ

1. 정답 ③
해설 : ㄱ.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철령위 사건, 1387),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성계는 4불가론(四不可論)을 들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숙
청하였다(1388).
ㄹ.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정도전 등의 급진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
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ㄴ. 공양왕 4년(1392년) 4월에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낙마하여 부상당하자 정몽주를 비롯한 인
사들은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고자 대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오히려 정몽주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서 암살되었다. 
ㄷ. 공양왕 4년(1392년) 7월 17일,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2. 다음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 정답 ③
해설 :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 그 수립이 선포된 황제국이다. 그로부터 4일 후인 10월 
16일에 목포를 개항하였고, 1899년 5월 1일에는 군산을 개항하였다. 그러나 원산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1880년에 개항하였다. 
ㄴ. 대한국국제 는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



이 승려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남악파와 북악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
(仁裕)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여 화엄종파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958년에
는 시관(試官)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보기>
ㄱ.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ㄴ.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ㄷ. 성상융회를 주창하였다.
ㄹ.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문학 사상 큰 업적을 남겼다.

시켰다. 대한제국은 1899년 8월 17일, 교정소(校正所)라는 특별입법기구를 통해 9개조에 걸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하여 만국공법(국제법)상 근대국가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추었
다.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 입법권, 행정
권, 관리임면권, 조약체결권과 사신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
ㄷ. 대한제국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1898년에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미국인 측량사를 초빙하면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양전사
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하였다. 
ㄹ.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와 교류하기 위해 1899년에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고, 1900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참여했으며, 1903년에는 일본 오사카 박람회에도 참여했
다. 이 해 서울에서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3. 1960년 4·19 혁명 전후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혁신 정당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크게 약진하였다.
②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허정 과도정부가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고, 총선거를 통
해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③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청년학생들이었지만, 곧 전 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하
였다.
④ 1961년에 접어들면서 민중운동은 생존권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민족통일운동으로 나아갔다.

3. 정답 ①
해설 : 1960년 8월 23일 장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축되었던 통일 논의와 진보적 정치활동이 
재개되었다. 진보노선을 표방하고 있던 혁신 정당세력은 4·19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으
나, 1960년 7월 29일 총선에서 참패한 후 사분오열되었다가 1960년 말부터 정당 통합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옛 진보당계의 윤길중, 민주혁신당의 서사일, 사회혁신당의 고정훈, 한국사
회당의 김철 등이 연합하여 1961년 1월 통일사회당을 결성했다. 
① 4·19 혁명 이후 혁신 정당세력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은 맞지만, ‘총선거에 참여하여 정
치적으로 약진’한 것은 아니다. 

4. 밑줄 친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베베르·고무라 각서는 총 4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고종의 환궁 문제는 국왕 자신의 판단
에 일임하며, 러시아와 일본은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환궁하는 것을 충고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는 현재 한국 정부의 내각 대신들은 국왕의 의사대로 임명되었으며 이후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국왕에게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을 내각 대신에 임명하도록 항상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제3조는 한국
의 부산과 경성 사이에 설치된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해 배치한 일본 위병을 헌병으로 대신하며, 이
들 헌병은 한국 정부가 안녕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지역부터 철수시킨다는 것이었다. 제4조는 한성 
및 개항장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배치하며,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또 러시아도 공사관 및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상황이 안정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 정답 ④
해설 :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였고, ‘남악파와 북악파의 통합’을 의도하였던, ‘958년’ 경
에 활동하였던 승려는 균여(923~973)이다. 균여는 북악의 법손(法孫)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의 사상을 융합하였다. 
ㄷ. 균여는 광종의 체제 정비 일환으로서 성상융회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통합을 시도하였다. 
ㄹ. 균여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어려운 불경을 향가로 풀이하여 ‘보현십원가’를 지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향가 25수 중 11수가 보현십원가에 담겨 있어, 그 국문학상 가치가 높다.
ㄱ. 신편제종교장총록은 의천이 교장(속장경) 간행을 위해 수집한 불경의 목록이다.  
ㄴ. 천태사교의는 고려 초기의 승려 제관(?~970)이 천태종의 교리를 해설한 책이다. 제관은 
송나라에 가서 의적(義寂)을 만나 중국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천태종 기본 교리서인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를 저술하여 중국 승려들을 가르쳤다.

5. 베베르(웨베르)·고무라 각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선이 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직접 조러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조선이 러시아와 조러비밀협약을 추진하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③ 일본이 아관파천 이후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와 세력 균형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
④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5. 정답 ③
해설 : 베베르·고무라 각서(Weber-小村覺書)는 1896년 5월 14일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가 한국과 관련해 체결한 각서이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이 발생하자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국왕을 자국 공사관에 
보호하게 된 러시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이 약
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에 나섰다. 러시아 역시 한국보다는 만주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로 인해 일본과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러시
아는 공사 중이었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가 확
보되는 시점까지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 공사 베
베르와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가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896년 5
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사람은 1501년에 출생하여 1572년에 타계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의 학
문사상 지표는 경(敬)과 의(義)이다. 마음이 밝은 것을 ‘경(敬)’이라 하고 밖으로 과단성 있
는 것을 ‘의(義)’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여 수양
하는 기본으로 삼고 의로써 외부 생활을 처리하여 나간다는 생활 철학을 표방한 것이었다.

면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고려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추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되었다.
② 최충헌은 상·대장군의 합의 기구인 중방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③ 최충헌과 최우는 부를 설치하여 왕자 등과 동등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④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인 상정고금예문이 인쇄되었다.

6. 정답 ②
해설 : 중방(重房)은 2군 6위의 지휘관인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들로 구성된 회의 기
구로서, 2군 6위의 군사 제도가 완성된 11세기 현종(顯宗, 재위 1009∼1031) 무렵 그 골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중방은 궁궐과 도성의 수비 및 치안 문제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
로 다루었으나, 1170년(의종 24년) 무신 정변 이후에는 무신 집권자들이 국정 운영 전반을 논
의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권력 기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임무인 궁성 수비 및 치안
은 물론이고, 형옥(刑獄)과 관리 임면 등의 문제까지 모두 이곳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교정도감(敎定都監)⋅정방(政房)⋅도방(都房)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중방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7. 삼국시기 불교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의 보덕은 도교에 밀려 불교가 쇠퇴함을 개탄하였고, 후에 열반종을 제창하였다.
② 백제에서는 계율종이 크게 성행하였는데, 겸익이 대표적인 승려이다.
③ 신라에서는 호국불교가 크게 성행하였으나 밀교는 성행하지 못하였다.
④ 신라의 화랑은 미륵이 인간세계에 내려온다는 미륵하생 신앙과 관련이 있다.

7. 정답 ③
해설 : 신라에서는 호국 불교 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중시하는 밀교(密敎)도 성행하였다. 문무
왕대에 사천왕사를 창건하는데 깊이 간여한 ‘명랑’도 중국에 건너가 밀교를 익혔으며, 신라 중
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활동한 ‘혜초’도 밀교를 공부하기 위해 열다섯의 나이에 중국
으로 건너갔다.

8.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 되었다.
②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
③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을 저술하였다.



ㄱ. 10월 왕(백제)이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하였다.
ㄴ. 왕(고구려) 10년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ㄷ. 9월 왕(고구려)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에 침략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ㄹ.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매, 신라왕은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보기>
혈색 좋은 흰 피부가 드러날 만큼 반짝거리는 엷은 양말에, 금방 발목이나 삐지 않을까 보
기에도 조마조마한 구두 뒤로 몸을 고이고, 스커트 자락이 비칠 듯 말 듯한 정강이를 지나
는 외투에 단발 혹은 미미가쿠시(당시 유행하던 머리모양)에다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양 

④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8. 정답 ①
해설 :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은 경상남도 합천과 산청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이들은 이황을 따르는 ‘퇴계학파(退溪學派)’와 구분하여 ‘남명학파(南冥學
派)’라고 불린다. 남명학파는 경(敬)과 의(義)를 모두 중시하여 타협하지 않는 절개와 실천으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임진왜란 때 남명학파 출신의 의병장이 다수 나왔다.
정철의 건저의 문제 및 정철에 대한 처벌 수준 문제에서 정철을 사형시키자는 과격파와 귀양 
보내는 것으로 수습하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면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질 때, 과격파는 
주로 ‘경상우도’ 출신의 조식 문하생들이었고, 온건파는 주로 ‘경상좌도’ 출신의 이황 문하생
들이었다. 
② ‘기대승’은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
③ ‘이이’는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을 저술하였다.
④ ‘이황’은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9. 다음 삼국시대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9. 정답 ①
해설 : ㄱ. 371년, 백제 근초고왕이 3만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하여 고국원왕
을 사살하였다(평양성 전투).
ㄴ. 400년(영락 1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여 왜구 침입으로 
위기를 맞은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ㄷ.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에 침략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ㄹ. 493년, 백제왕 모대(동성왕)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매, 신라왕(소지 마립간)은 이찬 비
지의 딸을 보냈다(결혼 동맹).

10.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은 분위기가 유행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 분길 같은 손에 경복궁 기둥 같은 단장을 휘두르면서 두툼한 각테 안경, 펑퍼짐한 모
자, 코 높은 구두를 신고 … (별건곤 모년 12월호)

①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는 새로운 패션이나 화장법을 소개하여 유행을 이끌었다.
②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조선은행 등이 설립되어 경성 상인에게 자본을 빌려주어 유행을 
뒷받침하였다.
③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우측통행 방침을 바꾸어 좌측통행을 일반화하였다.
④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프로 문학이 등장하였다.

10. 정답 ②
해설 : 별건곤(別乾坤)은 1920년대 대표적인 시사 잡지였던 『개벽』의 폐간 이후, 『개벽』을 
발행했던 개벽사에서 취미와 오락을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6년 11월 
창간한 잡지였다. 별건곤에서 취미와 오락을 소개한 것은 단순히 대중적인 오락물을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에게만 향유되던 근대적 교양과 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었다. 글의 구성은 취미와 오락을 표방한 종합지였기 때문에 시, 소설, 희곡 같은 문예 
창작물부터 수필, 전기(傳記), 논설, 탐방기, 회견기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이루어졌다. 특히 
1920년 후반 마땅한 시사 잡지가 없는 상황에서 별건곤에 시사 기사가 자주 실리곤 하였
다.
제시된 자료는 1920년대에 유행한 ‘모던 걸’과 ‘모던 보이’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다. ‘모던걸
(Modern girl)’과 ‘모던보이(Modern boy)’는 192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자본주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당시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서양식 의복을 입고 전통적이지 않은 머리 스타일과 
눈에 띄는 백구두나 뾰족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보여 
주는 새로운 패션과 스타일은 전통적 생활 양식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낯선 풍경이었다.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근대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는 긍정적 인간상이 아니라 퇴폐적이고 불량
한 의미의 ‘못된 보이’와 ‘못된 걸’로 불리기도 하였다. 
문제에서 이런 ‘분위기가 유행한 시대’란 넓게 보면 ‘일제 강점기’이고, 좁게 보면 ‘1920년대’
이다.
① 신여성은 1923년에 창간된 잡지이고, 삼천리는 1929년에 창간된 잡지로 당시의 유행
을 이끌었다.
③ 조선총독부는 1921년에 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기존의(대한제국의) 우측통행 방침을 바꾸어 
좌측통행을 일반화하였다.
④ 1920년대 중반에는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은 3⋅1 운동 이후 노동자, 
농민들이 활발히 조직화되는 추세에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등장하였다. 이들은 
순수 예술을 표방하는 문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문학이 현실과 생활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
였다. 그 후 ‘프로 문학’이 등장하여 극단적인 계급 노선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대중과의 연대
성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국민 문학 운동을 일으켜 계급주의에 반
대하고, 문학을 통해 민족주의 이념을 선양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민족 의식과 민족애의 고취, 
모국어 사랑, 전통 문화의 부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에, 한성은행은 1897년에, 조선은행은 1896년에 설립되었다. 즉 일
제 강점기 이전에 설립되었다.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다.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근초고왕, 375).
㈎ 충주(중원)고구려비가 세워졌다(장수왕, 5세기).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진흥왕, 545).

㈏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영양왕, 600).
황룡사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선덕여왕, 643).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다(경덕왕, 751 창건).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다(혜공왕, 771).

11.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다음 ㈎와 ㈏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 충주고구려비가 세워졌다.
② ㈎ 황룡사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
③ ㈏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④ ㈏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다.

11. 정답 ②
해설 :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은 ㈏에 들어간다. 

12. 조선 시대 궁궐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궁궐이 처음 지어진 순서는 경복궁-창덕궁-경희궁이다.
② 후원(後園)은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北園) 혹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禁
園)으로 불렸다.
③ 조정(朝廷)이란 말은 궁궐의 외전(外殿) 앞의, 품계석이 놓인 마당을 의미한다.
④ 양궐체제(兩闕體制)란 국왕의 중심공간인 법궁(法宮)과 중전이나 세자 등 왕실 가족의 공간
인 이궁(離宮)을 의미한다.

12. 정답 ④
해설 : 조선시대에 왕이 살던 궁궐은 경복궁 이외에도 4개가 더 있었다. 동쪽에 창덕궁(昌德
宮)과 창경궁(昌慶宮), 서쪽에 경희궁(慶喜宮)과 덕수궁(德壽宮)이 그것인데, 이를 합쳐 우리는 
5대 궁궐이라 일컫는다. 위치나 방향에 따라 동궐(東闕)과 서궐(西闕)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들 5대 궁궐이 조선 왕조와 흥망성쇠를 함께하였다.
시대마다 여러 궁궐 가운데 으뜸이 되는 궁궐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법궁(法宮)이라 한다. 이
곳에는 왕실 생활공간뿐 아니라, 백관의 조회(朝會)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맞는 등 공식적인 
활동 공간이 고루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화재나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겼을 때, 혹은 국
왕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 집무를 보거나 머물고자 할 때 쓰는 별도의 궁



ㄱ. 칠정산내편은 이슬람 달력인 회회력을 개정 증보하여 번역해 놓은 것이다.
ㄴ. 원생몽유록은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 생활을 그려 은연 중에 세조를 비판하였다.
ㄷ. 이종휘는 동사를 지어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ㄹ. 박통사언해는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강우성이 만든 일본어 학습서이다.

궐이 필요하였다. 그런 용도의 궁궐이 바로 이궁(離宮)이다. 이궁은 법궁보다 격이 한 단계 낮
지만, 국왕의 공식 활동 공간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어야 했다. 따라서 이궁이
라 하여 법궁에 크게 뒤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듯 (국왕 중심 공간과 왕실 가족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을 양궐체제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궁과 이궁을 동시에 운영한 궁궐 운영에 대해 흔히들 양궐 체제(兩闕體制)라 부른다.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이 법궁이었고, 창덕궁이나 창경궁이 이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으
로 법궁인 경복궁이 불타 없어지자, 창덕궁과 창경궁이 이를 대신해 법궁 역할을 하였다. 이
에 따라 이제는 경덕궁(敬德宮)이 이궁이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지은 경덕궁은 후에 경희궁으
로 이름을 바꾸었다. 
① 경복궁은 1395년(태조 4년), 창덕궁은 1405년(태종 5년), 경희궁은 1617년(광해군 9년)에 
창건되었다.
② 창덕궁의 후원(後園)은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北園) 혹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禁園)으로 불렸다.
③ 우리나라의 궁궐은  외전(外殿), 내전(內殿), 동궁(東宮), 생활 주거 공간, 후원(後苑), 궐내 
각사, 궁성문(宮城門) 등으로 짜여있다. 외전 앞의 품계석의 놓인 마당은 조정(朝廷)이라 하였
다.

13. 좌우합작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 중심의 단독 정부 수립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
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다.
②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③ 미 군정은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대중은 이 운동을 지지하였다.
④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문제와 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었다.

13. 정답 ③
해설 : 좌우합작 위원회의 좌우합작 운동(1946. 7 ~ 1947. 12)에 대해 미군정은 자기 기반 강
화를 위해 지원하였다. 그러나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
면서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다.

14.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4. 정답 ②



1920년대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 독립군의 활동은 3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3부 중 대
체로 ( 가 )는 북만주 지역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였다. 1920년대 말 3부는 통합 운
동을 벌인 결과 남북 만주에서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었는데, 남만주에서는 ( 나 )가 수립
되고, 정당의 성격을 띤 조선혁명당과 군사 성격을 띤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 중국 내의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는 통합 운동이 제기되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은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연합하여 ( 다 )을 
결성하였다.

그는 일찍이 고대의 역사를 즐겨 읽었는데, 일대의 왕조가 패망하여 나라의 운명이 다하고 국세가 
꺾이는 대목에 이르면, 책을 덮고 흐느껴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그 때에 처한 듯
하여, 서두르고 애써 보아도 패망해 가는 나라를 지탱할 아무런 힘도 없는 듯하였기 때문이다.

- 임제, 원생몽유록 -

해설 : ㄴ. 조선 중기의 임제(1549∼1587)는 원생몽유록과 함께 화사, 수성지 등 다양
한 형태의 소설을 남겼다. 그 중 원생몽유록은 현실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드러내 비판하는 
몽유록 작품군의 표본이 된다. 

여기에 묘사된 것처럼 강개한 성격의 선비인 원자허(元子虛)가 꿈 속에서 단종과 사육신(死六
臣)을 만나 그들의 원한 섞인 시를 듣다가 꿈에서 깨는 것이 내용이다. 임제는 이 작품을 통
해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 생활을 그려 은연 중에 세조를 비판하였다. 소망스러운 이념과 역사
의 실재가 결코 합치되지 못하는 데 대한 절망이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ㄷ. 이종휘는 동사(東史)를 지어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동사(東史)는 이종휘의 
문집 ‘수산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역사서로, ‘단군-기자-마한-고구려’로 이어지는 삼한 정통
론을 도입하였다.
ㄱ. 칠정산내편은 원의 수시력(授時曆)을 바탕으로 했다. 수시력은 원대에 만들어진 역법이
지만 중국의 전통 역법으로는 가장 정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칠정산외편은 칠정산에 대한 
밖에서의 이론과 계산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아라비아)의 회회력(回回曆)을 
바탕으로 해서 엮은, 이슬람 천문·역법의 한역본(漢譯本)과도 같은 책이다.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의 완성으로 조선의 역법은 완전히 정비되고 자주적 역법체계가 확립되었다. 
ㄹ. 조선 중기에 나타난 언해본으로 외국어 학습서들이 있다.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박통
사언해(朴通事諺解)등은 중국어 회화교재이며, 노박집람(老朴集覽)·어록해(語錄解)등은 중
국어 어휘나 어귀 중심으로 풀이된 회화교재의 보충편이고, 역어류해(譯語類解)는 한·한(漢·
韓) 대역사전의 성격을 지닌 어휘집이다. 첩해신어(捷解新語)는 왜어(일본어) 회화교재이다. 
이러한 외국어 학습서들의 간행은 조선 후기로 이어지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5. 다음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에 각각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신민부 - 국민부 - 조선민족전선연맹
② 신민부 - 혁신의회 - 조선독립동맹
③ 정의부 - 국민부 - 조선민족전선연맹
④ 정의부 - 혁신의회 – 조선독립동맹

15. 정답 ①



ㄱ. 청의 요청으로 조선은 나선(러시아) 정벌에 조총병을 파병하였다.
ㄴ.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ㄷ.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
를 세웠다.
ㄹ.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해설 : (가) 신민부 : 1920년대 후반, 참의부(參議府)·정의부(正義府)·신민부(新民府)의 3부(三
府)는 각기 세력권을 이루면서 한인 사회의 자치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압록강 연안
은 참의부, 남만주의 길림성과 봉천성 일대는 정의부, ‘북만주’ 중동선(中東線) 일대는 신민부
의 관할 지역이었다.
(나) 국민부 : 1926년 7월부터 중국 관내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받
아 만주 3부의 통합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28년 5월에 정의부를 비롯하여 18개 단체 대
표들이 모여서 재만 민족 유일당 결성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그 건설 방법에 있어 기존 단체
를 중심으로 조직하자는 입장과 기존 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재조직하자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3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각각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1928년 9월, 정의부 주관으로 3부 통
합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회의는 결국 결렬
되었다. 이후 민족유일당촉성회를 통해 기존 단체를 해산하고 재조직하자고 주장하던 신민부 
군정파, 참의부 주류파, 정의부 탈퇴파가 1928년 12월에 ‘혁신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러자 신
민부 민정파, 참의부 잔존파, 정의부 다수파는 1929년 1월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929년 3월 새로운 군정부를 조직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이들은 통
합에 합의하고, 1929년 4월 1일 ‘국민부’를 출범시켰다. 국민부는 남만주 지역의 한인 사회를 
담당하는 자치 기관의 기능만을 담당하기로 결정하면서, 1929년 12월 조선 혁명당을 결성하
였고 군사 조직으로 조선 혁명군을 창설하였다.
(다) 조선민족전선연맹 : 1937년 7월 일제의 중국 침략으로 중일 전쟁이 일어났다. 중국내 한
국 독립운동 세력들은 이를 한국 독립을 위한 적극적 투쟁의 기회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각 독립운동 세력의 연합과 행동 통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 국민당을 중심으로 우파 계열
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연합하여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고, 조선 민족 혁명당
을 중심으로 한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1937년 11월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
여 연합하였다. 김원봉은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대표로서 무장부대 창설을 적극 추진하였고,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지원을 이끌어내, 1938년 10월 무장 독립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였다.

16. 다음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16. 정답 ②
해설 : ㄱ. 1차 나선정벌(효종, 1654), 2차 나선정벌(효종, 1658).
ㄴ. 윤휴의 북벌 주장(숙종 초, 1674).



이 시기 국왕은 6조를 직접 장악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친위병을 강화하고 군권 관
장에 유념하였다. 또한 공신을 발탁하여 의정부, 6조, 승정원과 고위 군직에 포진시켰다. 
특히 재위 4년에 별시위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6년에 내금위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재위 12년에는 도절제사 이하 진관책임자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
의 군사 지휘체계는 도관찰사를 정점으로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육군과 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수군으로 정립되었다.

공이 있는 자를 상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정이요, 죄있는 자를 벌주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 적의 괴수인 흠돌·흥원·진공 등은 그 벼슬이 재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실상 왕의 은덕으로 올라간 것이지만, …… 악당들이 서로 도와 날짜와 기한을 정

ㄹ. 안용복의 활약(숙종, 1693, 1696).
ㄷ. 백두산 정계비 건립(숙종, 1712).

17. 다음 내용들이 일어난 왕대의 사실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길주 지방의 토호 세력이었던 이시애의 난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② 사병의 혁파와 함께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졌고, 중추원은 삼군부가 되면서 삼군부의 
관원은 삼군부에만 근무하고 의정부에는 합좌하지 못하게 되었다.
③ 지방재정과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둔전이 증설 또는 신설되었으며, 특히 역둔
전이 평안도에 설치되었고, 전국 관둔전의 면적이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났다.
④ 이 시기에 국왕은 국조보감과 동국통감 편찬을 지시하였다.

17. 정답 ②
해설 : 6조직계제를 채택하여 ‘6조를 직접 장악’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고, ‘별시위’를 증원하
였고, 육군·수군이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군사 지휘체계를 정립한 왕은 ‘세조’
이다. 
② 사병이 혁파되고, 도평의사사가 폐지되어 의정부로 고쳐졌으며, 중추원이 삼군부가 된 때
의 왕은 ‘태종’이다. 
① 1466년(세조 12년)에 길주(吉州) 사람으로 전 회령 부사(會寧府使)였던 이시애가 아우 이시
합(李施合)과 함께 반역하였다. 함흥(咸興) 이북의 주(州)와 군(郡)에서 수령을 죽이고 서로 호
응하여 그 세력이 치열하였다.
③ 세조 대에 이르러 지방재정과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둔전이 증설 또는 신설되
었으며, 특히 역둔전이 평안도에 설치되었고, 전국 관둔전의 면적이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났다.
④ 1455년(세조 원년)에 성삼문(成三問), 유응부(兪應孚) 등 6명이 처형되었다. 1456년(세조 2
년)에 상왕(上王)이 영월로 물러나니 낮추어서 노산군(魯山君)이라 하였으며, 10월에 노산군이 
죽었고 신숙주(申叔舟) 등이 『국조보감』을 모아서 완성하였다. 세조 대에 『동국통감』 편찬이 
지시되었다. 이후 성종 15년에 완성되었고, 성종 16년에는 사론을 다시 써넣은 『신편동국통
감』이 완성되어 찬진되었다. 

18. 다음 즉위년 교서를 발표한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반역을 행하려 하였다.
- 삼국사기 -

ㄱ. 5·16군사정변
ㄴ. 4·19혁명
ㄷ. 3·1민주구국선언
ㄹ. 10월 유신
ㅁ. 5·18민주화운동
ㅂ. 6·29민주화선언

ㄱ. 국호는 처음에는 진국, 당나라 책봉을 받은 뒤에는 발해라고 했고, 고구려 계승국을 
표방하여 고려로 부르기도 했다.
ㄴ. 계획도시인 상경의 유적과 유물은 발해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ㄷ. 타구와 격구 놀이가 당을 통해 들어와 널리 유행했다.
ㄹ.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솔빈부

①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진흥시켰다.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③ 9주 5소경을 설치하여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관리를 등용하였다.

18. 정답 ④
해설 : 제시된 자료는 김흠돌의 난(681)과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김흠돌(金欽突)은 
흥원, 진공 등과 함께 반란을 꾀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④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788).

19. 다음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ㄴ - ㄱ - ㄹ - ㄷ - ㅁ - ㅂ
② ㄴ - ㄱ - ㄹ - ㄷ - ㅂ - ㅁ
③ ㄷ - ㄴ - ㄱ - ㄹ - ㅁ - ㅂ
④ ㄷ - ㄴ - ㄱ - ㄹ - ㅂ – ㅁ

19. 정답 ①
해설 : ㄴ. 4·19혁명(1960)
ㄱ. 5·16군사정변(1961)
ㄹ. 10월 유신(1972)
ㄷ. 3·1민주구국선언(1976)
ㅁ. 5·18민주화운동(1980)
ㅂ. 6·29민주화선언(1987)

20. 다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의 말, 위성의 철, 미타호의 붕어 등이 있다.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
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포(베), 옥주의 면(누에솜), 용주의 주(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미
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에는 환도의 오얏, 낙유의 배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20. 정답 ④
해설 : ㄱ. 고왕(대조영)은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건국하였다(698). 건국 당시의 국호는 진(震)
이었는데, 당나라 책봉을 받은 뒤에는 발해라고 했다. 한편 고구려 계승국을 표방하여 고려로 
부르기도 했다.
ㄴ.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한 ‘계획도시’였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주작
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을 세웠다. 궁궐 중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온돌 장치를 
한 것도 발견되었다. 
ㄷ. 발해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사회 기풍이 씩씩했으며 활쏘기, 말타기, 격구 등을 즐겼다. 
이 중 타구와 격구는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어 당에 유입되었고, 이후 고구려·신라에도 전해졌으
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서도 타구와 격구가 유행하였다. 
ㄹ.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중요한 특산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