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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법원직 한국사(1책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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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 간섭기의 사실

정답> ②
'<○○ 왕조 계보도>'라는 제목 아래 '원종-충렬왕=
충선왕-충숙왕-충혜왕-충목왕-충정왕-공민왕'이 차
례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충렬왕에서 충정왕까지
의 '(가) 시기'는 이른바 '원 간섭기*'에 해당한다. 
*원 간섭기: '1259~1356(년)'으로 보는 설, '1270~1356
(년)'으로 보는 설, '1273~1356(년)'으로 보는 설 등이 있
다.
원 간섭기에 정동행성 이문소가 내정을 간섭하였다
(충렬왕 6년인 1280년에 정동행성 처음 설치). 옳은 
사실이다. 이러한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고 친원
파를 숙청한 것은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서경 유수 조위총(?~1176)이 난을 일으킨 것은 
고려 명종 4년인 1174년의 일이다(조위총의 난).
③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지금의 경북 안동)
로 피신한 것은 공민왕 10년인 1361년의 일이다(홍
건적의 제2차 침입). 참고로 홍건적의 제1차 침입은 
공민왕 8년인 1359년에 있었다. 
④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에서 항쟁을 전개한 것은 
원종 11년인 1270년에서 원종 14년인 1273년의 일
이다(1270.6-1273.6). 참고로 (전남) 진도에서는 
1270년 6월에서 1271년 5월까지, 제주도에서는 
1271년 5월에서 1273년 6월까지 항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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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향소(향청)

정답> ④
위의 자료에 '앞서 이 기구의 사람들이 향중(鄕中)
에서 권위를 남용하여 불의한 짓을 행하니, 그 폐단
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 폐지하였던 것입니
다. 간사한 아전을 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인데, 만약 모두 이 기구에 위임
한다면 수령은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
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전하께서 다시 이 기구를 세
우고 좌수와 별감을 두도록 하였는데,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자를 추대하여 좌수로 일컫고, 그 다음
으로 별감이라 하여 한 고을을 규찰하고 관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두 
자료의 밑줄 친 '이 기구'는 유향소(향청)를 가리킴
을 알 수 있다. 
전통적 공동 조직에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만든 기구는 '향약(鄕約)'이다. 
오답 해설>
① 유향소는 경재소를 통해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옳은 설명이다.
② 유향소는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기여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유향소는 수령을 감시, 보좌
하고 향풍을 교정하는 일을 하였다.
③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
을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 – 신라 법흥왕(상대등 설치)

정답> ④
'이때에 이르러 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
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왕이 근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차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바라건대 하찮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
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차돈
(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
된 것은 신라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
*528년(법흥왕 15) 혹은 529년(법흥왕 16)에 공인되었다
는 설 있음.
상대등을 설치하여 정치 조직을 강화한 것은 신라 
법흥왕 18년인 53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②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지원으로 왜군을 격파한 
것은 신라 내물 마립간 45년인 400년의 일이다.
③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 연맹을 해체시킨 것은 
신라 진흥왕 23년인 562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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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별기군 창설

정답> ①
'개항 후 국방을 강화하고 근대화하기 위하여 윤웅
렬이 중심이 되어 5군영으로부터 80명을 선발하여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또한 서울의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는 공병 소위 호리모토를 교관으로 초빙하였
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
설된 것은 조선 고종 18년인 1881년 5월의 일이다.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이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치된 
것이 고종 20년인 1883년 3월이므로, 주어진 자료
는 연표에서 '(가) 시기'에 속한다.

*연표에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것은 1894년 6월, 원수
부가 설치된 것은 1899년 6월,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1906년 2월의 일이다.

5 – 1990년대의 남북 관계

정답> ②
(가)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
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
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 13일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 합의서'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
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
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15일 한국과 북
한이 공통으로 발표한 '6·15 공동 선언(문)'임을 알 수 있
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8년 11월의 일이다. 
이때는 해로 관광이었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육로 관광
이 시작되었다.
오답 해설>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72년 11월의 일
이다(1972.11.30). 1972년 7월 4일 발표된 '7·4 남북 공
동 성명' 이후 통일 문제 합의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하
지만 이듬해인 1973년 8월 북한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구실로 일방적인 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③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
기로, 2007년 10월의 일이다(10·4 공동 선언 발표).
④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로,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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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려와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

정답> ①
(가)에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역분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역분전이 시행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나)에는 '문무의 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과 한인
(閑人)에 이르기까지 과(科)에 따라 받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낼 땅도 지
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전시과를 일컫는 것
으로,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시정 전시과).
(다)에는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
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
전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과전법이 시행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
(라)에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상등, 경기도·강원
도·황해도 3도는 중등, 함길도·평안도는 하등으로 
삼으며 ······ 각 도의 등급과 토지 품질의 등급으로
써 수세하는 수량을 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에 공법을 시행할 때 전국 
각 도의 전품(田品)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상을 시행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
(라)'가 된다.

7 – 동학 농민 운동

정답> ①
(가)에 '우리가 의로운 깃발을 들어 이곳에 이름은 그 뜻이 결코 다
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양반과 탐학한 관리의 목을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몰고자 함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동학 농민군이 전북 고부 백산에 모여 
제1차 봉기를 일으켰을 때 발표한 [호남 창의 대장소(大將所)] 격문
이다(이른바 '백산 격문')(격문 앞부분)(1894.3.25-26).
(나)에는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임
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조정의 대신들은 망령되이 자신의 몸만 
보전하고자 위로는 임금님을 협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일본 오랑캐와 내통하여 삼남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동학 농민군이 충남 논산에 집결하여 제2차 봉기를 일
으킬 때 전봉준이 충청 감사에게 동참을 호소한 글[격문]이다(일본
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으로 제2차 봉기가 일어났음을 밝
힘)(1894.10.9).
ㄱ. 조선 정부가 개혁 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한 것은 1894년 6월 
11일의 일이다(~6.25).
ㄴ. 동학 농민군과 관군이 전주 화약을 체결한 것은 1894년 5월 8
일의 일이다.
ㄷ. 조선 정부가 조병갑을 파면하고 박원명을 고부 군수로 임명한 
것은 1894년 2월 16일의 일이다(고부 농민 봉기). 참고로 동학 농
민군의 제1차 봉기가 일어난 것은 안핵사로 임명된 이용태의 잘못
된 일처리 때문이다(1894년 3월). 
ㄹ.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삼례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은 1892년 11월 1일의 일이다(삼례 집회).

이상에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ㄱ과 ㄴ'이다.



9급 공무원 한국사[한Pro]                                             https://cafe.naver.com/historyofkoreaq9po - 5 -

8 – 조선 태종(호패법, 6조 직계제)

정답> ③
'참찬문하부사 하륜 등이 청하였다.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
고, 정도전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
이 있었겠습니까? ······ 청하건대, 그를 세워 세자를 삼으
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하고, 드디어 도승지에게 명하여 도당에 
전지하였다. ······ 나의 동복(同腹) 아우인 그는 개국하는 
초에 큰 공로가 있었고, 또 우리 형제 4, 5인이 성명(性
命)을 보전한 것이 모두 그의 공이었다. 이제 명하여 세
자를 삼고, 또 내외의 여러 군사를 도독하게 한다'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그
'는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 이방원(재위 1400-141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ㄱ. 영정법을 도입한 것은 조선 인조 13년인 1635년의 
일이다. 
ㄴ. 호패법을 (처음) 시행한 것은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의 일이다.
ㄷ. 경국대전을 편찬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세조 때부터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ㄹ. 6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참고로 세조는 즉위 직후 의정부 서사
제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를 부활시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1455, 세조 원년).

이상에서 태종 때의 일은, 'ㄴ과 ㄹ'이다. 

9 – 고려 예종 대의 사실

정답> ③
'왕은 윤관이 이끄는 별무반을 파견하여 여진을 정
벌한 후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아 방어하도록 하
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관(?~1111)이 별무반
으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쌓은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예종은 고려의 제16
대 왕(재위 1105-1122)이다.
(일종의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하여 관학을 진
흥시키고자 한 것은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은 고려의 제
4대 왕인 광종(재위 949-975)이다[각 949(광종 즉위
년)/960(광종 11)].
② 최승로(927~989)가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제시
한 왕은 고려의 제6대 왕인 성종(재위 981-997)이
다(982, 성종 원년).
④ 의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전도감을 설치한 
왕은 고려의 제15대 왕인 숙종(재위 1095-1105)이
다(1097, 숙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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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암 조광조의 개혁

정답> ①
'사진 속 건물은 조광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심곡서원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어 '그는 사림의 여론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
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훈구 대신들의 반발
로 사사되었다. 그러나 선조 때 사림이 정치 주도권
을 장악하면서 신원되었고, 그를 추모하는 서원이 
여러 곳에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참고로 
심곡서원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다.  
정암 조광조(1482~1519가 추진한 개혁 중 하나로 
현량과 실시가 있다. 조광조는 사림들의 청요직 등
용을 목적으로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② 비변사가 폐지된 것은 조선 고종 2년인 1865년
의 일이다. 
③ 9재 학당[문헌공도]을 설립한 인물은 고려의 문
신 최충(984~1068)이다(1055, 고려 문종 9).
④ (진주 농민 봉기를 조사한 환재 박규수의 건의
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

11 – 고려 숙종 대의 사실

정답> ①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의 백성이 돈을 사
용하는 것의 유리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다고 생각
하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해에 또 은병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 만들되 우
리나라의 지형을 따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
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밑줄 친 '
왕'은 고려의 제15대 왕인 숙종(재위 1095-1105)을 가리
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전도감은 숙종 2년인 1097년
에, 은병[활구]을 만든 것은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
다.

ㄱ. 해동통보가 발행된 것은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
다. 옳은 사실이다.
ㄴ.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송에서 귀국한 후 자
신의 형인 숙종에게) 화폐 주조를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옳은 사실이다.
ㄷ. 원의 화폐인 지원보초가 유통된 것은 원 간섭기의 일
이다. 몽골 제국의 제5대 칸인 원 세조(재위 1260-1294)
가 지폐전용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시켰다. 이후 고려
로 다량 유입되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통용되는 한편, 
고려의 대원 교섭에 소요되는 경비로도 사용되었다('지원
'은 원 세조 집권 시의 연호 중 하나). 
ㄹ.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저화라고 불린 지폐가 제
작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공양왕 때(재위 
1389-1392, 34대)의 일이다(1392, 공양왕 4).

따라서 보기에서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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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형평 운동

정답> ①
'진주성 내 동포들이 궐기하여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계급 타파 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어떤 자는 고기를 먹으
면서 존귀한 대우를 받고, 어떤 자는 고기를 제공하
면서 비천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공정한 천리(天
理)에 따를 수 없는 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
서부터 시작된 형평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형평 운동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
구한 사회 운동이다. 
오답 해설>
② 공사 노비 제도가 최종 폐지된 것은 제1차 갑오
개혁 때의 일이다(1894.7-12). 참고로 순조 원년인 
1801년에 공노비의 노비안을 불태우고, 6만 6천여 
명의 내시노비(內寺奴婢)를 양인으로 해방시킨 적이 
있다(공노비 해방).
③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한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이다.
④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
거한 것은 조선 순조 11년인 1811년에 발발한 홍경
래의 난 때이다.

13 – 임진왜란의 영향

정답> ②
'건주(建州)의 여진족이 왜적을 무찌르는 데 2만 명
의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명군 장수 형군문이 
허락하려 하였다. 그러나 명 사신 양포정은 만약 이
를 허락한다면 명과 조선의 병력, 조선의 산천 형세
를 여진족이 알게 될 수 있다고 하여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건주의 여진족이 병력을 지원하
겠다는 것을 명이 거부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임
을 알 수 있다(1592~1598).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선의 도공들을 다수 납치
해갔고, 그 결과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
었다. 
오답 해설>
① 4군 6진이 개척된 것은 조선 세종 대의 일이다. 
4군은 세종 15년인 1433년부터, 6군은 세종 16년인 
1434년부터 개척되기 시작하였는데, 4군과 6진 모
두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③ 부산포, 제포, 염포에 왜관이 설치된 것은 세종 
8년인 1426년의 일이다.
④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재가 소실된 
것은 고려 시대 몽골의 침략 때였다[몽골의 제3차 
침입 때인 1238년(고려 고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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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구려의 평양 천도

정답> ②
(가)에 '왕 41년 겨울 10월, 백제왕이 군사 3만 명
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이
끌고 방어하다가 화살에 맞앗다. 23일에 왕이 죽었
다. 고국 언덕에 장사지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평
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71, 고구려 고국원왕 41).
(나)에는 '왕 32년 가을 7월,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
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
우다가 왕이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554, 
백제 성왕 32).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
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침입한 해는 598년(고구려 
영양왕 9)이고, 수 양제가 침입한 대표적인 해는 
612년(고구려 영양왕 23)이다.
③ 백제가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660년
(백제 의자왕 20)의 일이다. 
④ 당이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한 것은 675년 
9월(신라 문무왕 15)의 일이다.

15 – 고려 시대의 향리

정답> ②
'이들의 첫 벼슬은 후단사이며, 두 번째 오르면 병사(兵
史)·창사(倉史)가 되고, 세 번째 오르면 주·부·군·현의 사
(史)가 되며, 네 번째 오르면 부병정(副兵正)·부창정(副倉
正)이 되며, 다섯 번째 오르면 부호정(副戶正)이 되고, 여
섯 번째 오르면 호정이 되며, 일곱 번째 오르면 병정·창
정이 되고, 여덟 번째 오르면 부호장이 되고, 아홉 번째 
오르면 호장(戶長)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출
저는 '고려사'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
이들'은 향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향리는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하급 관리를 일컫는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향리의 역
할과 위상은 달랐다(조선 시대에 하락). 
고려 시대에 향리는 속현의 조세와 공물의 징수, 노역 징
발 등을 담당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고려 시대에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향, 소, 부곡 등의 실
무를 자치적으로 집행하고 있었다(지방의 지배 세력).
오답 해설>
① 고려 시대에 자손이 음서의 혜택을 받은 이들은 초기
의 문벌 귀족과 후기의 권문세족들이다.
③ 수군, 조례, 역졸, 조졸 등으로 칠반천역이라고도 불
린 이들은 조선 시대에 신분은 양인[상민]이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고된 역에 종사한 사람들인 '신량역천(身良役
賤)'*을 가리킨다. 
*신량역천: 고려 시대 이래 봉수간(烽燧干)·염간(鹽干·진척(津
尺)·화척(禾尺)·양수척(楊水尺) 등 ‘간’이나 ‘척’으로 칭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였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밖에도 수군(水
軍)·조례(皂隷)·나장(羅將)·일수(日守)·조졸(漕卒)·역졸(驛卒)·봉군
(烽軍)의 칠반천역(七班賤役)도 포함되었다.
④ 향리가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
으로 (전락하여) 활동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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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도교

정답> ④
'불로장생과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가)은/는 삼국에 
전래되어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예술에도 많
은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7세기 고
구려의 연개소문은 귀족과 연결된 불교 세력을 억누리기 
위해 (가)을/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도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금동 대향로에는 도교의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
계인 봉래산과 용, 봉황 등이 표현되어 있다. 백제인의 
신선 사상을 잘 보여 주는 문화재로 1993년에 부여 능산
리 고분군과 나성 사이의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오답 해설>
①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으로, (통일) 신라 말에 유
행한 (불교의) 선종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이다. 철감선사 
도윤(798~868)은 선종 9산문 중 사자산문의 시조이다. 
탑신에 목조 건축물과 방불할 정도의 정밀한 표현이 돋
보여 단연 걸작에 속한다.
② 칠지도는 백제의 문화재로, 근초고왕 때(재위 
346-375) 일본에 전해졌다(372, 근초고왕 27).
③ 삼국 시대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제
시된 것은 부처의 머리에 3면이 둥근 산 모양의 보관(寶
冠), 즉 삼산관(三山冠)을 쓴,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참고로 부처가 복잡한 보관을 쓴 국보 
제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있다. 또 일본 교
토 고류지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현재 일본의 국
보 제1호이다(7세기경). 정진과 사색하는 모습의 미륵 반
가 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진 것은 6~7세기의 일이다(삼국 
시대 말이자 통일 신라 시대 초기).

17 – 서인

정답> ②
'(가)은/는 반정을 주도하여 정권을 잡은 이후 훈련
도감을 비롯하여 새로 설치된 어영청, 총융청, 수어
청의 병권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다
'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반정은 1623년 3월에 일어난 인조반정을 가리키며 
'(가) 붕당'은 서인임을 알 수 있다.

ㄱ. 북벌론을 주장한 붕당은 서인이다. 옳은 설명이
다. 서인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1607~1689)은 효종 
즉위년인 1649년에 기축봉사를 올려 북벌론을 주장
한 바 있다. 북벌론은 명과의 의리를 지키고 병자호
란의 치욕을 갚기 위하여 청에 대한 전쟁을 준비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존명 사대의 명분론적(화이론
적) 성격이 강하다. 
ㄴ.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을 낳은)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한 붕당은 북인이다(동인에서 갈라져 나
옴).
ㄷ. 조식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붕당 역시 북인이
다.
ㄹ. 예송 논쟁으로 남인과 대립한 붕당은 서인이다. 
옳은 설명이다[1차 예송(기해예송)은 1659년(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은 1674년(현종 15)].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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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조선 고종 초기의 주요 대외 사건들

정답> ④
(가)에 '운요호가 강화도의 초지진을 포격하고 군대
를 영종도에 상륙시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의 초지
진을 포격하고 공격한 것은 조선 고종 12년인 1875
년 9월의 일이다(운요호 사건).
(나)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덕산군에 상륙하여 
남연군의 무덤을 도구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페르트(1832~1903)가 (흥선 대
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 도굴을 시도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오페르트 도굴 시
도 사건).
(다)에는 '미군이 강화도의 초지진을 함락하고 광성
보를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어재연이 이
끄는 부대가 강화도 광성보에서 미군과 맞서 싸운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 5월의 일이다(신미양요).
(라)에는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주요 시설을 불태우
고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
다.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의 문화재와 
서적, 병기 등을 약탈해간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10월의 일이다(병인양요).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라)-(나)-(다)-
(가)'가 된다. 

19 – 초기 국가, 고구려

정답> ①
'(가)에서는 본래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
해져서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절노부는 대대로 왕실과 혼인
을 하였으므로 그 대인은 고추가(古鄒加)의 칭호를 더
하였다. 모든 대가(大加)들은 스스로 사자·조의·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을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옥은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평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
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가 '『삼국지』 위서 동이
전'으로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초기 국가, 
고구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초기 국가, 고구려에는 혼인 풍속으로 서옥제가 있었
다. 서옥제는 일종의 데릴사위제(예서제라고도 함)이
다.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자기
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는 데 이곳
이 곧 서옥, 사위의 집이다. 사위[신랑, 남편]가 이곳에 
머무르다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부인[신부]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오답 해설>
②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국가는 삼한이다. 소도
(蘇途)는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던 별읍
이었다.
③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국가는 초기 국
가, 부여이다(매년 12월).
④ 읍락의 경계를 중시하여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국가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책화(責禍)는 다른 읍락
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등으로 변상하는 풍습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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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1 운동

정답> ②
'동대문 밖에서 다시 한 번 일대 시위운동이 일어났
다. 이 날은 태황제의 인산날이었으므로 망곡하러 
모인 군중이 수십 만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인산례(因山禮)가 끝나고 융희제(순종)와 두 
분의 친왕 이하 여러 관료와 궁속들이 돌아오다가 
청량리에 이르렀다. 이때 곡 소리와 만세 소리가 일
시에 폭발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민족 운동은 1919
년의 3·1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같은 해(1919)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오답 해설>
① 신간회의 후원으로 확산된 민족 운동은 광주 학
생 항일 운동이다(1929.11~1930.3).
③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와 조선 공산당 등이 연대
한 민족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
④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의 충돌에서 비
롯된 민족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21 – 조선 영조와 정조

 
정답> ③
위의 자료에 '(가)은/는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던 이
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과 3사 관리 선발 관행을 
혁파하고, 탕평 의지를 내세우기 위해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각 1741(영조 
17)/1742(영조 18)].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
(가)'는 조선의 제21대 국왕인 영조(재위 
1724-177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나)은/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개혁 세력을 육성하였으며,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각 1781(정조 5)/1791(정조 15)].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를 가리킴을 알 수 있
다.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한 것은 정조 9년
인 178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장용영을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한 국왕은 (영
조가 아니라) 정조이다(1793, 정조 17).
② 조선과 청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국왕은 (영조가 아니라) 숙종이다(1712, 숙종 38).
④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
한 국왕은 (정조가 아니라) 철종이다(1862, 철종 
13).



9급 공무원 한국사[한Pro]                                             https://cafe.naver.com/historyofkoreaq9po - 12 -

22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주요 농서

정답> ③
(가) 강희맹(1424~1483)이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금양잡록』을 편찬한 것은 조선 성종 23년
인 1492년의 일이다. 
(나) 신속(1600~1661)이 벼농사 중심의 수전 농법을 
소개한 『농가집성』을 편찬한 것은 조선 효종 6년인 
1655년의 일이다. 조선 초의 『농사직설』을 계승하
면서 벼농사 중심의 수전 농법을 소개하여 이앙법 
보급에 영향을 주었다.
(다) 이암(1297~1364)이 중국 화북 지역의 농사법을 
반영한 『농상집요』*를 도입한 것은 고려 공민왕 21
년인 1372년의 일이다. 
*농상집요: 중국 최초의 관찬 농서로, 원에서 1273년에 
집성하고 1286년에 간행·공포되었다.
(라) 정초(?~1434), 변효문(1396~1461) 등이 왕명에 
의해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
설』을 편찬한 것은 조선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
이다. 농민의 경험을 반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적인 농서이기도 하다.

이상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라)-(가)-(나)'
가 된다. 

23 – 삼국유사

정답> ③
'이 책은 보각국사 일연의 저서로 왕력(王歷)·기이
(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
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 9편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러 고대 국
가의 역사, 불교 수용 과정, 탑과 불상, 고승들의 전
기, 효도와 선행 이야기 등 불교사와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
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의 밑줄 친 '이 책'은 일
연(1206~1289)의 『삼국유사』를 가르킴을 알 수 있
다(1285, 고려 충렬왕 11).
『삼국유사』에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
다. 
오답 해설>
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대표적인 역사서는 김부
식(1075~1151)의 『삼국사기①이다(1145, 고려 인종 
23).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 형식이다. 
②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역시 김부식의 『삼
국사기』이다.
④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을 반영한 대
표적인 역사서는 이제현(1287~1367)의 『사략』이다
(1357, 고려 공민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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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조선 세조(석보상절 편찬)

정답> ②
위의 자료에 '황보인, 김종서 등이 역모를 품고 몰래 안
평 대군과 연결하고, 환관들과 은밀히 내통하여 날짜를 
정하여 반란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와 정인지, 한
확, 박종우, 한명회 등이 그 기미를 밝혀 그들을 제거하
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1417~1468, 이후 세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단종 
원년인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
다. 아래의 자료에는 '(가)이/가 명하기를, 집현전을 없애
고, 경연을 정지하며, 거기에 소장하였던 서책은 모두 예
문관에서 관장하게 하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
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7대 국
왕인 세조(재위 1455-146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풀이
한) 석보상절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은 세종 28년
인 144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재정 확보 및 민생 안
정을 꾀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것이 대
표적이다. 사실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인 전민변정도감
은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고려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
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
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
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25 – 고조선

정답> ①
'(가)의 문화 및 세력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
'이라는 제목 아래 왼쪽에 '비파형 동검'이, 오른쪽
에 '(탁자형) 고인돌' 사진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
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자 무덤 양식으
로, 이를 통해 '(가)'는 고조선을 가리킴을 알 수 있
다. 
고조선에서는 상, 대부, 장군, 대신, 박사 등의 관직
을 두었다. 
오답 해설>
② 읍군, 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한 나라는 초기 국
가, 옥저와 동예이다.
③ 계루부 출신의 왕이 5부의 대가들과 함께 통치
한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④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한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골장제).

24번 오답 해설>
③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병합한 것은 조선 세종 6
년인 1424년의 일이다. 양종별로 18개사, 합쳐 36개사만 
남겨 두고 모든 사원을 폐지하였는데, 흥덕사를 교종도회
소로, 흥천사를 선종도회소로 정하였다. 
④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조선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선조의 명으로 서인 
영수인 정철(1536~1593)이 주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동
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 참고로 정여립
(1546~1589)은 처음에는 서인에 속하였다가 동인이 되었
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