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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2년은 지난 3년간 인류 전체의 일상을 변화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

되고, 모두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이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일상의 질병으로 진

화하는지를 목격한 인류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인명피

해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 역시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

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고, 국제적인 경제사회시스

템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2월 18일에 '코로나19, 사회적 충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세

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학술행사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성과가 각종 저술과 논문, 그리고 발표 자료로 남았으며, 이 자료들은 또 다른 팬데믹과 글로

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방문과 답사가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었던 해외지

역 연구에서 '비대면 회의와 교류를 통한 지식의 공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아시아연구소의 학술활동이 그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진 예기치 못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연

구소에서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학술 네트워크, 그리고 구성원들의 높은 역량 덕분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새

로운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한해였습니다. 

2022년 아시아연구소의 중요한 변화는 지난 8년간 아시아연구소의 산하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해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아시아연구소의 규모가 줄었지만, 새로운 연구 및 

학문 분야의 성장을 도왔다는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류연구센터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센터를 새로운 연구센터로 설립하였고, 아시아지역정보센터를 서울대학교의 법정 센터로 승격시키기도 하

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연구의 허브가 되기 위해 지역인문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문가 양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시

아지역정보센터와 메가아시아 포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확산하는 지역 정보의 허브 역할을 모

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 관한 발 빠른 정책 대응을 위해 <아시아브리프>를 매주 발행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주

제별 비교연구를 지향하는 <다양성+아시아> 웹진과 교양 도서를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서울대 아

시아연구소가 아시아 지역 전략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설립 이후 서울대학교와 참여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연구소로 자

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연인원 130여 명의 연구 및 지원 인력이 참여하였습니다. 20여 개에 달하는 참여 학과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융복합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 연구의 세계적 허브가 되

겠다'는 설립 목적을 위해 정진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아시아연구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전공자들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 연구의 세계적 허브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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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서 뉴노멀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왔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시아 

각국의 지역 사회와 국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결과물을 발표해 온 한편, 아시아 각 지역과 구축해 둔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지역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2022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람들의 국경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

을 결합하여 전보다 한층 활발한 교육 사업과 학술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자, 기업인, 외교관, 관료들이 아시아연구소

를 찾고 있으며, 아시아연구소의 연구진과 학문후속세대 또한 현지 조사와 교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연구 허브'로서

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류연구센터 및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설립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지역 연구 센터와 주제 연구 프로그램(센터)을 구축해 온 서울

대 아시아연구소는 2022년 한류연구센터와 아시아-아프리카센터를 새로이 설립하였다. 

한류연구센터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소프트파워 향상에 있어 한류가 지니는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발적·지엽적으로 이뤄져 왔던 한류 

연구를 재정립할 필요성에 바탕을 두어 설립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류연구센터는 한류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출판, 학술행사, 교육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한다. 또한 한류 연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 간의 교류를 

통해 학제 간 협력을 심화하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센터 설립 후 1년 동안 8회에 걸친 Book Talk와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케이팝은 흑인음악이다(Soul in Seoul)』를 번역·출간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센터는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 및 아프리카-아시아 관계를 이해하려는 학

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수집, 아프리카에 대한 학제 간 통합적 접근, 아시아와 아

프리카 사이의 가교 구축 등을 통해 한국 아프리카학의 학문적 중심 역할과 함께 세계적인 아프리카 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기 

중에 매월 개최되는 서울대 아프리카 세미나를 포함, 20회가 넘는 학술행사를 1년 사이에 개최하면서 아프리카 연구 허브로서의 위상을 정

립해 가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분리 독립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2006년 설립 이래 연구기관들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조사자료, 통계자료, 면접 및 구술자료, 기록문

서, 관찰 기록 등을 수집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의 활용과 분석에 관한 워크숍 및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지난 2015년 7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교육 및 연구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아카이브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로 이관하고 동 건물 2층에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후 약 8년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속으로 자료 수집과 

방법론 워크숍,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자료원이 표방해 온 아시아연구의 데이터 허브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다. 

그리고 2022년 4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산하 독립기관으로 승격하였다. 이는 아시아연구소 산하에서 

7년 동안 역량을 키운 결과이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연구의 허브이자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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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총서 발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은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Asias and Mega-Asia: Identities, 

Dynamics, Data-telling)'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2020년 5월에 출범하였다. HK+메가아시아연구단은 2023년 5월로 예정된 1단계 사업 종

료를 앞두고 연구계획에 따라 3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총서 11권을 발간하였다. 

먼저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역사, 시각, 방법』은 지구화와 지역주의라는 동력에 의하여 아시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메가지역으로서의 아시아에 주목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한 책으로, 총론에 해당한다.

메가아시아연구 클러스터는 문화와 경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메가아시아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과거 아시아 대륙에서 이뤄졌던 교류

의 양상들을 분석한 『대륙과 메가아시아』, 과거 아시아 해역에 존재했던 사람과 문물, 사상과 문화 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

로운 공동체로서의 메가아시아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해양과 메가아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메가아시아 인식

과 전략을 분석하고, 가치사슬, 이슬람금융, 북극물류, 한류, 기타 간(間)지역주의에 의한 메가아시아 형성 동학을 살펴본 『메가아시아의 형성

과 동학』 등 총 세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비교지역연구 클러스터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넘어선 더 큰 공동체에 대하여 상상했던 역사를 분석한 『아시아를 상상

하다: 닫힘과 열림』, 한국, 인도, 베트남, 소비에트 연방의 식민과 탈식민, 석유의 등장과 중동의 변화 등 20세기 지역 변동을 파악하고 변화

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상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한 『아시아의 20세기 지역변동과 지역상상』, 아시아 각 지역의 흥미롭고 생생한 사

례를 통해 아시아 정체성의 작동 양상과 현재 의미를 분석한 『탈냉전시대 아시아의 재구성과 아시아인의 정체성』 등 총 3권을 출간하였다. 

데이터스토리텔링 클러스터는 국가와 수도의 자연환경, 역사, 인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여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아시아 전역

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의 특징을 분석·정리·기술하고, 아시아의 다양하고 방대한 지역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은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

지: 동북아시아』,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서아시아·중앙아시아』, 데

이터를 통해 아시아의 현재를 파악하고 아시아들 사이의 교류, 이동, 협력을 분석한 『관계와 흐름으로 읽는 아시아』 등 총 4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 수상자 포럼 실시

SNUAC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상금과 함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

는 단행본 출판도 지원하고 있다. 이 상은 2014년에 박사학위논문상으로 시작되어 2018년에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매

년 박사학위논문상 2명, 석사학위논문상 2명을 시상하였다. 2020년부터는 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의 후원으로 상금이 지급되었고, 2021년

부터는 후원금이 증액되어 한 해 수상자가 총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전체 수상자는 박사학위논문상 20명, 석사학위논문상 11

명으로 총 31명에 이른다.

수상작들은 중국의 법, 정치, 사회정책, 일본 외교, 냉전, 평화, 식민통지, 동남아시아 사회문화, 사회운동, 개발원조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

고 있으며, 수상자들의 전공 역시 국문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여성학, 인류학, 지리학, 국제학, 법학, 환경학, 역사학, 공연예술학 등 인문사회

과학 전반에 걸쳐 있다.

2022년에는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를 아시아 연구 학술 공동체에 소개하고, 수상자들과 아시아연구소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위논문상 수상자 포럼이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2022년 5월의 제1회 학위논문상 수상자 포럼을 통하여 4명의 석박사학위논문 수상자

가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였고, 11월에 진행된 제2회 수상자 포럼에서는 2명의 수상자가 발표를 수행하였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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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snuachklhc.snu.ac.kr/, http://snuac-hk.snu.ac.kr/

Heonik Kwon et al. (2022) <Enshrining the Sacred>. Peter Lang

Heonik Kwon et al. (2022) <Spirit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Korea's American Century>. Fordham University Press

Choi, K. H. et al. (2022) <New Democracy and Autocratization in Asia>. Routledge

권오영 외(2023) <대륙과 메가아시아>. 진인진

권헌익 외(2022) <동물의 품 안에서>. 포도밭출판사

김병준 외(2023) <아시아를 상상하다: 닫힘과 열림>. 진인진

김호 외(2022) <아시아의 도시: 역사성과 역동성의 공간>. 씨아이알

서울연구원·서울대학

교 아시아연구소(엮음)

(2022)

<팬데믹, 도시의 대응>. 서울연구원

신범식 외(2022)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역사, 시각, 방법>. 진인진

신범식 외(2023) <메가아시아의 형성과 동학>. 진인진

심우진 외(2023)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 동북아시아>. 푸른길

심우진 외(2023)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푸른길

심우진 외(2023)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푸른길

이재열 외(2023) <관계와 흐름으로 읽는 아시아>. 진인진

이정훈 외(2023) <아시아의 20세기 지역변동과 지역상상>. 진인진

주경철 외(2023) <해양과 메가아시아>. 진인진

채수홍 외(2023) <탈냉전시대 아시아의 재구성과 아시아인의 정체성>. 진인진

최경희 외(2022)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진인진

최경희 외(2022) <이자 없는 금융은 가능한가>. 명인문화사

허정원 외(2022) <메가아시아 지역협력체: 역동과 긴장>. 씨아이알

Ru, S. H.(2022) The State Formation of Late Qing China within Global Geopolitical Dynamic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2(1)

Ru, S. H.(2022)
Toward a Historical Sociology of the COVID-19: Path Dependence Method and Temporal Connections.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35(2)

Ru, S. H.(2022)
Historical Geographies of Korea’s Incorporation: The Rise of Underdeveloped Colonial Cities and Modern-

ized Colonial Citie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76

권오영(2023) 발해유민 디아스포라의 고고학적 증거들. 인문논총 80(1)

고일홍(2022) 역사적 관점이 결부된 장소성 연구의 필요성:‘타자’의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32(2)

AsIA지역인문학센터

＊ 2030 대상 '2022 제3기 AsIA지역전문가과정' 등 6개 교육 프

로그램 진행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

램 공동주최

＊ 2022년 관악다문화축제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부스로 참여

＊ 2022년 10월 인문학 행사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개최

＊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 전 프로그램 영상 업로드 

및 4,100명 구독 

＊  '메가아시아’ 개념의 규정을 통해 아시아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

식과 접근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

근을 정립하고자 함

＊ <메가아시아 연구총서>(총 11권) 및 <메가아시아 교양총서>(총 

3권) 발간

＊ 총괄 어젠다 연구를 위한 워크숍 개최(2회)

＊ 3차년도 세부주제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연구를 위한 워크

숍 개최(5회)

＊ '아시아, 갈등과 폭력을 넘어 환대와 평화로'(2022.9.14), '메가

아시아를 만들다: 사람, 사물, 사상의 이동'(2022.11.15) 등을 

주제로 어젠다 연구성과의 공유를 위한 국내외 심포지엄 개최

(3회)

＊ 어젠다 연구심화·확산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4회) 및 국내 콘

퍼런스 개최(8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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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홍(2022) 선사·고대 환동해 교류망에서 울릉도의 역할 재고. 한국사학보 89

고일홍(2022) 역사적 관점이 결부된 장소성 연구의 필요성:‘타자’의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32(2)

고일홍·박수진·  

심우진(2022)

‘Benefit Maximizing Routes’: Development and Evaluation Using the Historical Roads of Korea’s Joseon 

Dynasty (1392-1910).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in Archaeology 5(1)

고가영(2022) 1970-1980년대 소련 장애인들의 조직적 권리 운동. 서양사론 155

구기연(2022) 저항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서의 이란 위성미디어와 경합하는 정체성들. 중동문제연구 21(2)

구기연(2022) 국제 사회의 여성 인권 규범과 이슬람권 내 페미니즘의 흐름과 동향. 아시아리뷰 12(1)

김종일(2023) 중앙 유라시아 말의 사육화와 전차의 확산. 인문논총 80(1)

김호(2022) 조선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자선(慈善) 의국(醫局) 구상- 홍길주의 용수원(用壽院)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88

박선영(2022) 地圖와 地誌의 기록으로 본 은평 지역의 지명. 한국고지도연구 14(1)

박선영(2022) 근대지형도의 지명과 기호로 본 평양의 장소성. 한국고지도연구 14(2)

심우진(2022)
과거 경로 연구를 위한 최소 비용 경로 방법과 확률론적 접근법의 활용성 평가: 조선 시대 10대로 중 봉화로와의 

비교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56(4)

유성희(2022) The Rise of Pacific Powers in the 19th Century Capitalist World-System and China’s. 한국사회학 56(2)

유성희(2022) ‘세계체제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메가아시아 개념의 특징: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의 공존. 아시아리뷰 12(2)

유성희(2022)
마르크스 및 베버주의적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바라본 도시 개념: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공간과 사회. 32(2)

윤대영(2022) 20세기 전반 한인들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주: 어느 전씨(田氏)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3)

윤대영(2022)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 EFEO의 성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시아리뷰 12(1)

이명무(2022) 국내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공공성의 역설을 중심으로. 적정기술학회지 8(2)

이명무(2022) BoP 시장 진입시 제도적 공백 극복 전략 연구: 남아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2)

정관용·임정철· 

심우진(2022)
습지 생태계에서 사면유형에 따른 토양특성의 공간적 이질성 : 고창 운곡 습지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4)

조민재(2022) 공인된 독재담론의 관점으로 본 유산에 대한 연구 - 박정희 정권시기의 유산정치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4(3)

조민재(2022) 유산학(Heritage Studies)의 배경, 개발 및 최신 연구 동향. 역사와 현실 126

주경철(2023) 고추의 확산과 매운맛의 세계화. 인문논총 80(1)

채수홍(2022)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아시아리뷰 12(3)

사람들

단장: 박수진(지리학과)

부단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AsIA지역인문학교 교장: 김호(아시아연구소 HK교수)

HK교수: 권헌익(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박선영(아시아연구소), 박해남(아시아연구소),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윤대영(아시아연구소),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행정직원: 문혜지(아시아연구소), 오진석(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권오영(국사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과), 이재열(사회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주경철(서양사학과), 채수홍(인류학과)

연구보조원: Abhisheka Dubey, 김민주, 박정민, 박준영, 박지수, 박지현, 배상현, 안미혜, 오유빈, 이수빈, 이유림, 이진우, 진은선, 허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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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의 기억의 정치와 노스탤지어 문화를 재조명한 '동아시아의 사회적 기억 다시 읽기' 학술회의 개최

＊ 도시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연구' 프로젝트 수행(워크숍 2회, 학술회의 1회)

＊ 중국 관련 이슈 브리프 <China Perspective> 발간(정치/외교/경제/사회, 연 3회)

＊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초경계적 이동 경험을 재조명한 '동북아의 교통사와 이동경험' 학술회의 개최

＊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생태위기 인식과 대응을 분석한 '아시아의 유럽의 기후 생태문제 연구' 학술회의 개최

＊ 동북아시아 지역의 탈경계적 상상과 사상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저작들에 대한 북토크 3회 개최

＊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과 동남아시아의 대응‘ 등 동북아시아 정세 관련 주요 강연 및 워크숍 3회 개최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neacenter.snuac.ac.kr/

김일환(2023) 사립전문학교와 재단법인화와 공공성: 보성전문학교의 사례. <식민지 사립전문학교와 한국 대학의 역사적 기원>. 소명출판

홍순직(20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림정책과 남북협력 방안. <북한 산림녹화와 민생에너지>.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박해남(2023) 대한민국.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동북아시아>. 푸른길

김태윤(2022) 6·25전쟁기 평양의 전시폭격과 도시방공정책(1950~1953). 현대북한연구 25(2)

김태윤(2023) 한국전쟁 이후 수도 평양의 탄생과 상징공간 조성 -김일성광장 일대 조성을 중심으로-. 민족화해 120

서정경(2022) 한국의 대 중국 공공외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인의 한국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4(2)

서정경(2023) 시진핑 3기 정부의 외교 전망: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9(1)

서정경(2022)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식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8(4)

임수진(2022) 김정은시대 대외 적대담론 연구: <로동신문> 속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4(2)

사람들

센터장: 김백영(사회학과)

전임연구원: 박해남(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김태윤(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진명(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김민환(한신대), 김한상(아주대), 노현종(아시아연구소), 윤종석(서울시립대), 이향아(경상국립대), 정영신(가톨릭대),  

  조현정(카이스트)

연구보조원: 이원규(사회학과)

객원연구원: 김란(아시아연구소), 김일환(아시아연구소), 사사노 미사에(이바라키대), 안영집(아시아연구소), 임수진(아시아연구소),  

  홍순직(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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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대회: 미얀마 봄의 혁명과 민족 간 화합과 공존을 향한 길(Spring Revolution and Myanmar's Long Road Toward National 

Unity: Beyond the Lasting Conflicts)을 주제로 미얀마 문제를 논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 '동남아 열린강연: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 국가형성', 대중을 대상으로 열린강연 개최

＊ '동남아 초청강연: 동남아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동남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고 논의하는 세미나 3회 개최

＊ 동남아 연구 소모임 지원: 서울대 내 동남아를 연구 대상으로 학위 논문을 구상하고 있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진행

＊ <이자 없는 금융은 가능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던 이슬람 금융은 대안적 금융인가? 동남아 이슬람 금융의 원리와 실

천 프로젝트의 결과로 저서 출판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seacenter.snuac.ac.kr/

Choi, K. H. et al. (2022) <New Democracy and Autocratization in Asia>. Routledge

최경희 외(2022)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진인진

최경희 외(2022) <이자없는 금융은 가능한가?>. 명인문화사

최경희(2023)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방안 연구>. 대외정책연구원

서울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엮음)(2022)
<팬데믹, 도시의 대응>. 서울연구원

채수홍(2022)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아시아리뷰 12(3)

최경희(2022) 한-아세안 연대구상: 윤석렬 정부의 아세안 신외교. 아세안 인사이트 4(3)

최경희 외(2022) 신남방정책평가와 개선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사람들

센터장: 채수홍(인류학과)

전임연구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연구보조원: 김경민(인류학과), 박준영(지리학과), 유승우(인류학과), 이소영(인류학과)

동남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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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기술을 적용한 지역개발전략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제13회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 아시아 지도의 파워, 인도의 스마트시티, 1인 창조기업, 남아시아 한류에 관한 콜로키움 4회 개최

＊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구조와 방향" 저술 출판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인도 IIMB대학 간 한국연수 프로그램(주제: 한국 몰입 프로그램) 개최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csas.snuac.ac.kr/

손정렬 외(2022)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구조와 방향>. 진인진

이명무·김윤호(2022) BoP시장 진입시 제도적 공백 극복 전략 연구:남아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2)

이명무·김윤호·박수진(2022) 국내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의 화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공공성의 역설을 중심으로. 적정기술학회지 8(2)

김윤호·이명무(2022)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에 관한 리빙랩 모델 연구. 국토연구 115

김윤호·이명무(2023) 지속가능한 디지털 제작 커뮤니티: 한·일간 팹랩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2)

사람들

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윤호(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명무(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김용재(종교학과), 박효진(종교학과)

객원연구원: 박양호(아시아연구소), 신판석(아시아연구소), 최용주(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 단행본 7권과 논문 2편 출간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내학술회의 3회, 콜로키움 4회 개최

＊ 카자흐스탄 시위 관련 콜로키움 

＊ 중앙아시아의 코미타투스 전통 관련 학술세미나 진행

＊ 노사관리재단 용역 과제 2건 수행: 우즈베키스탄, 몽골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cecas.snuac.ac.kr/

신범식 외(2022)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진인진

신범식 외(2022)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사회평론

신범식 외(2022)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역사, 시각, 방법>. 진인진

신범식 외(2022) <메가아시아의 형성과 동학>. 진인진

박정후 외(2022) <미중 전략시대의 유라시아>. 민속원

고가영(2022) 1970-1980년대 소련 장애인들의 조직적 권리 운동. 서양사론 155

최아영(2022) 중앙아시아 부하라 유대인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와 정체성: 디아스포라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3)

사람들

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전임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공동연구원: 박정후(아시아연구소), 양승조(숭실대), 윤민우(가천대), 주송하(저장대),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강수림(정치외교학부), 이수빈((정치외교학부), 이준석(정치외교학부), 정민기(정치외교학부), 조대현(정치외교학부)

중앙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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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시아센터 콜로키움 4회 개최(북토크, 특별강연 2회, 상영회)

＊ 서아시아 신진연구자모임 및 학생 연구동아리 엘네피제 지원

＊ 이슬람 문화체험을 위해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방문

＊ '아랍의 봄' 10주년을 기념하여 서아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변동을 다룬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발간

＊ 국내 무슬림 이주자 및 난민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울산)

＊ 핀란드 이슬람 종교교육 참관 및 답사를 위한 국외출장 진행

＊ 서아시아센터 소속 연구원 KCI급 논문 10편, 연구저서 5편 출판 및 전문가 칼럼 기고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wac.snuac.ac.kr/

구기연 외(2022)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 정책과 제도, 정체성>. 진인진

구기연·황의현(2022)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엮음)(2022)
<팬데믹, 도시의 대응>. 서울연구원

황의현(2022) <아시아의 도시: 역사성과 역동성의 공간>. 씨아이알

황의현 외(2022) <아랍의 봄 이후 정치지형과 법제도의 변화>. 세창출판사

구기연(2022)
국제 사회의 여성 인권 규범과 이슬람권 내 페미니즘의 흐름과 동향: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1)

구기연(2022) 저항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서의 이란 위성미디어와 경합하는 정체성들. 중동문제연구 21(2)

백승훈·황의현(2022) 메디나 시기 무슬림-유대인 관계 논의: 사료의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3(1)

백승훈·황의현(2022) 카타르 단교 사태와 국민국가 정체성 강화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41(3)

안소연(2022)
종파 갈등의 재생산: 사우디와 이란의 범 아랍어 뉴스의 예멘 내전 보도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

학회논총 32(3)

안소연(2022) 최근 아랍 국가들의 선거 결과 분석 및 의미. 한국중동학회논총 43(2)

안소연(2022)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 튀니지 사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21(3)

안소연(2022)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역사를 토대로 바라본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야권 세력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투쟁, 성

공 그리고 실패. 중동연구 41(2)

이수정(2022)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한국 사례 모색 :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치

안행정논집 19(4)

한하은(2022)
세속주의 국가 튀르키예에서 친이슬람정당 AKP 20년 집권에 따른 정치 이슬람 연구: AKP 정책 변화를 중심

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15(2)

황의현(2023)
패자가 쓴 역사: 7세기 ‘아랍 무슬림’의 정복에 대한 동시대 기독교도와 유대인의 시각. 한국중동학회논총 

43(3)

황의현(2023) 초국적 쉬아파 공동체 내의 인적 이동과 이란의 영향력 확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3(1)

사람들

전임연구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안소연(아시아연구소), 이수정(아시아연구소), 이주성(아시아연구소), 한하은(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세영(서양사학과), 민보미(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정재헌(아시아연구소), 황혜림(인류학과)

서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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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전문가 DB 구축: 지역 전문가와 분과별 전문가 협업을 위한 DB 구축(홈페이지 구축)

＊ 아프리카 연구 주제 및 확산: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개발협력, 분쟁지역연구 등

＊ 세미나 및 특별강연 개최: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연구자, 아프리카 인사 초청 및 대중 세미나 기획

＊ 아프리카 네트워크 구축: 정부, 기업, NGO, 학계의 지속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마련

＊ 해외 주요 아프리카 유관 기관과 협력 및 파트너십 모색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aafc.snuac.ac.kr/

조준화 외(2023) <2023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법>. 더존테크월

조준화 외(2023) <글로벌 빈곤과 국제개발협력>. 박영사

조준화(2022)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안보 역할 연구: ECOWAS와 SADC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주요 이슈 브리핑 5(1)

사람들

센터장: 김태균(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 조준화(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보경(국제대학원), 김종철(아시아연구소), 심예리(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김솔(아시아연구소), 오예림(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켄트카마숨바(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 베트남 정치 엘리트(중앙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9기(2001~2005년)~제12기(2016~2020년) 초임 중앙위원 327명의 전기정

보 수집, 코딩

＊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연구용역 수행, 단행본 발간

＊ 동아시아 국제제도를 중견국 시각에서 검토하는 한베공동학술대회를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 정치학과와 공동 개최

＊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로 학술세미나와 산학연계 포럼(비즈니스 포럼) 개최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vc.snuac.ac.kr/

채수홍·명재석·김경민(2022)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 노무관리 안내서 개정판>. 노사발전재단

사람들

센터장: 김재영(경제학부)

공동연구원: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연구보조원: 명재석(정치외교학부)

베트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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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sheet 및 Country Report 확대·발전: 이민/이주 데이터에 기초한 팩트시트 추가 구축

＊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민/이주 데이터 수집 및 메타데이터셋을 업데이트 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코로나19의 다층

적, 다중적 영향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 방법론 강연: 연구질문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식별, 처리, 분석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방법론 강연 기획

＊ 아시아연구소 내 기관 및 MOU 체결기관 등과 협력체계 공고화

＊ 아시아 지역연구의 허브 구축: 데이터셋과 여러 국가를 비교한 팩트시트 등의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Cultural 

Intelligence 기반 구축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s://aric.snu.ac.kr/

Hague, M. S., Wong, W. & 

Ko, K.(2023)
<Handbook on Asian Public Administr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고길곤(2022) <UNDERSTANDING THE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and Administrative System>. 문우사

고길곤·홍민준(2022) <데이터로 바라본 코로나 세상: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위해>. 문우사

서울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엮음)(2022)
<팬데믹, 도시의 대응>. 서울연구원

진미정·허정원 외(2022) <가족과 돌봄>. 하우

신현재·고길곤(2022) 정책변동 과정과 근거활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코로나19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1(1)

윤여빈·김범(2022)
Sensitivity of COVID-19 analysis results focusing on data source, time, and region.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2)

홍민준·고길곤(202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재구성과 이행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코로나19 대응효과성 연계와 상호관계를 중심

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1(1)

홍민준·고길곤(2022)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가정 및 추정방법이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분석: 양분선택형 및 생태계를 중심으

로. 한국정책학회보 31(3)

홍민준·류언남·고길곤

(2022)
재정분권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4)

사람들

센터장: 고길곤(행정대학원)

전임연구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공동연구원: 김란(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김경동(행정대학원), 김범(행정대학원), 김주란(행정대학원), 다흥(행정대학원), 박정민(행정대학원), 이도은(행정대학원),  

  홍민준(행정대학원)

아시아지역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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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차년도 연구 수행(2021.9.1~2027.8.31):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환  

전략 연구

＊ 도시전환을 위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전략에 기반한 연구자-활동가-정책입안자 협력 ‘도시 정책·지식 공유 네트워크’ 활동 지속

＊ UN HABITAT, UCL, 스웨덴 룬드대 등과 국제학술대회 5회 개최

＊ 온오프라인 학술행사 진행(국내학술회의 4회, 콜로키움 6회, 워크숍 3회, 월례연구회의 3회, 공동세미나 6회, 정책제안포럼 2회)

＊ 현장연구 진행(현장답사, 심층 인터뷰 33명) 공유도시 박람회, 웹진 6회 발간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caus.snuac.ac.kr/

백일순(2022) <개발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 김영사

심한별(2022) <대치동의 기록 - 사교육과 한국 중산층의 주거지>. 서울역사박물관

이승원 역(2022) <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향하여>. 문학세계사

이승원(2022)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돌베개

백일순·최선영(2022) 모빌리티로서 보행 이해하기 : 수도권 신도시 보행계획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2(1)

백일순(2022) 공인된 독재담론의 관점으로 본 유산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34(3)

백일순(2022)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관한 국내 신문 기사의 키워드

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4(2)

백일순(2022) 플랫폼의 성장과 도시공간의 변화: 플랫폼 도시주의의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심한별(2023) 베를린과 서울의 도시 대화. 건축/대한건축학회지 67(01)

심한별(2023) 서울과 베를린의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역사적 소고. 건축/대한건축학회지 67(01)

홍지수(2022)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사회주택공급 정책 분석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3(1)

사람들

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양준호(인천대), 이광석(서울과기대), 이상헌(한신대)

전임연구원: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원: 이민영(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문지석(환경계획학과), 박양범(아시아연구소), 홍지수(환경계획학과)

객원연구원: 박지훈(중앙대), 한경애(안동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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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및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시의성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연구를 출판한 연구자를 초대하여 100분 동안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학술행사인 'CHS 100분 토크' 총 8회 개최

＊ 국제 학술회의: 넷플릭스 시대의 한류: 이슈와 쟁점 (Is Netflix Riding the Korean Wave or Vice Versa?) 개최

＊ '케이팝의 인종과 젠더'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chs.snuac.ac.kr/

민원정 외 역(2022) <케이팝은 흑인음악이다>. 눌민

Wonjung Min(2022)
Reworking the Cultural Imaginary: K-Pepsi Chile, Neo K-Pop, and Exoticized Othernes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35(1)

민원정(2022)
영토 갈등의 화해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칠레, 페루,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한국라틴아메

리카학회 35(1)

민원정(2022) 라틴아메리카의 딜레마, ‘정의’를 정의하기. 한국주민자치학회/월간 공공정책 198

사람들

센터장: 홍석경(언론정보학과)

전임연구원: 민원정(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수아(언론정보학과), 박소정(언론정보연구소)

연구보조원: 박유진(언론정보학과)

한류연구센터

＊ 글로벌 미래지구 총회 (Future Earth Assembly 2022, Paris, France) 참여

＊ 2022 SRI Congress에서 2개 세션 주관 (COVID-19, Governance and Migrant Workers: Hindsight, Insight & Foresight; 

Harnessing Transdisciplinary in Sustainability Research and Education: Open Thermodynamic Systems Framework)

＊ ‘미래지구’ 한중일 A3 Foresight 프로그램 선정(동북아 미래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연구 허브 네트워킹,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 <팬데믹, 도시의 대응: 세계 대도시의 코로나19 경험에서 배우다>. (1장, 8장, 12장, 집필)

＊ 국제학술지 <Geographical Review> 포럼 특별호 발행

＊ 브라운백 세미나: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잡계 사고'를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6회 개최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s://snuac.snu.ac.kr/futureearth/

서울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엮음)(2022) <팬데믹, 도시의 대응>. 서울연구원

사람들

디렉터: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임연구원: 김고운(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Edo Andriesse(지리학과), 고길곤(행정대학원), 안유순(국토문제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미래지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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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시아시민사회 워크숍 시리즈 6회 개최

＊ 코로나 19 대응 및 포스트 팬데믹 연구: 2020 저술지원과제 단행본 원고 완성 및 해외 단행본 북 챕터 기고 및 KCI 논문 게재

＊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쇠퇴: 비판적 성찰과 대안연구

＊ 아시아연구소-일본정치사회학회 연례 국제학술회의 (도시샤대, 교토)

＊ 국제네트워크 강화: 도요대, 규슈대와 공동강의, 워크숍 시리즈 개최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csp.snuac.ac.kr/

Hyun-Chin Lim &  

Suk-Ki Kong(2022)

Digital Globalization and the Attack of ‘Platform Capitalism’ on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Afric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49(2)

Suk-Ki Kong &  

Hyun-Chin Lim(2022)

“Reclaiming Democratic Citizenship While Tackling Covid-19 in South Korea,” in Future  

Practices of Citizenship in Asia and the West, IIAS Leiden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김태균(국제대학원), 조원지(전북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지우(정치외교학부), 김해원(사회학과), 홍지수(비교문학 협동과정)

시민사회 프로그램

＊ 아시아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발전국가의 유형화 작업

＊ 아시아 발전국가의 다양성과 공통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

＊ 세계 자본주의 질서 변화와 아시아 발전모델의 부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 포스트 코로나 시기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변화와 혁신

＊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반도체 산업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admp.snuac.ac.kr/

김용균·명재석(2022) 2008년 이후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화: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 아시아리뷰 12(2)

윤상우(20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과 변화, 아시아리뷰 12(2)

이왕휘(20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 반도체 산업정책 사례, 아시아리뷰 12(2)

이승주(2022) 일본 정치경제모델의 연속성과 변화: 발전주의와 후견주의의 동태적 상호작용, 아시아리뷰 12(2)

임혜란·조한나(20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아시아리뷰 12(2)

사람들

디렉터: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윤상우(동아대), 이승주(중앙대), 이왕휘(아주대), 임현진(아시아연구소), 조한나(한국정치연구소),  

  지주형(경남대)

연구보조원: 조규린(정치외교학부)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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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체계 형성 탐색

＊ 신(新) 자료에 기초한 아시아의 지적 가치 재구성

＊ 고전의 재해석을 통한 동아시아 유가의 새로운 이해

＊ 아시아의 이상사회와 공동체 인식 탐구

＊ 아시아의 지적 가치 연구의 사회적 확산 모색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s://snuac.snu.ac.kr/aiv/

김병준(2022) 司馬遷의 비판적 《論語》 읽기와 그 서사 ― 學而篇 ‘有子曰’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117

사람들

디렉터: 김병준(동양사학과)

공동연구원: 김지현(종교학과), 이정환(미학과), 황선엽(국어국문학과)

연구보조원: 김지은(동양사학과), 방윤미(동양사학과), 안미혜(동양사학과), 홍은혜(동양사학과)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 '개념의 재검토 세미나 시리즈' 진행

＊ '고대 한반도의 디아스포라 집단들 세미나 시리즈' 개최 

＊ '메가아시아를 만들다: 사람, 사물, 사상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회의 개최

＊ '고고역사연구를 위한 GIS 워크숍' 운영

＊ ‘사람·사물·사상’ 교류의 다양한 사례연구 세미나 진행

대표연구성과 목록  ※ 전체 성과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https://snuac.snu.ac.kr/ecawp/

고일홍(2022) 선사와 고대 환동해 교류망과 울릉도의 역할 재고. 한국사학보 89

사람들

디렉터: 권오영(국사학과)

전임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공동연구원: 고은별(고고미술사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연구보조원: 김민주(국사학과), 조현서(고고미술사학과), 최영은(국사학과), 한지선(국사학과)

아시아의 문명 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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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3/7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

김기혁(부산대)

3/14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 경제와 바람직한 대북
정책

김병연(경제학부)

3/15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5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Lu Jialiang(우한대)

Nohara Masaki(교토대)

Yasunaga Tomoaki(교토대)

Mune Shutaro(교토대)

3/28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북한의 자연생태와 남북협력

명수정(한국환경연구원)

3/29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사람의 이주, 아니면 사물의 이동

고일홍(아시아연구소)

3/29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The Sociology of Hallyu Pop 
Culture

Vincenzo Cicchelli(파리대, 프랑스 인구개

발센터)

Sylvie Octobre(프랑스 문화부 연구전망통

계정책과, 프랑스 막스베버센터)

3/3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싱가
포르내의 인도인 사회와 우리 신남방정
책에의 함의

안영집(전 싱가포르대사)

3/30 

서아시아센터

<북토크>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

이수정(아시아연구소)

4/1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워크숍>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설립기
념 세미나

김태균(국제대학원)

이진상(뉴욕주립대)

4/1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워크숍> 데이터로 본 아시아의 관계와 
흐름

이재열(사회학과)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설동훈(전북대)

박종희(정치외교학부)

권헌익(아시아연구소)

임동균(사회학과)

서찬석(중앙대)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손윤규(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4/2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출토 진문자 자료에 보이는 
형성이혼 현상에 대한 이해

이소화(충북대)

4/4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의 사회생태시스템과 
지속가능성

안유순(국토문제연구소)

4/8-4/9 

한류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 Is Netflix Riding the 
Korean Wave or Vice Versa?

진달용(Simon Fraser U.) 

Julie Escurignan(Sorbonne Paris Nord U.)

Daniela Mazur(Federal Fluminense U.), 

Melina Meimaridis(Federal Fluminense U.) 

Daniel Rios(Federal Fluminense U.)

홍석경(언론정보학과)

박소정(아시아연구소) 

이상준(난양공대)

Ruchi Kher Jaggi(Symbiosis Int'l U.) 

정혜승(Colorado State U.) 

경윤(U. of British Columbia Okanagan) 

정혜진(경희대)

김지훈(중앙대) 

Benjamin Min Han(Tulane U.)

Yin Yuan(Sain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박진희(한동대)

Mathieu Berbiguier(U. of California, LA) 

Andrew Hillan(Simon Fraser U.) 

Kristin April Kim(고려대)

박지훈(고려대)

Yue Wang(고려대)

배하영(고려대)

Kieu Trang Luc(고려대)

김주옥(Texas A&M Int'l U.)

윤태진(연세대)

진예원(연세대)

Joseph Jeon(U. of California, Irvine) 

Grégoire Bideau(Cultural Pluralism and 

Digital Ethics Chair)

Steven Tallec(Cultural Pluralism and 

Digital Ethics Chair)

심두보(성신여대)

4/11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의 생태계서비스 변화
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훈종(국토문제연구소)

4/1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북한
과 북베트남의 토지개혁 비교연구

노현종(통일미래아카데미)

4/14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미얀마 군부 정권의 대중 동원 

문기홍(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4/14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분석과 함의

신범식(아시아연구소)

구자정(대전대)

박지원(코트라)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4/1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강남은 어떻게 행복의 대상
이 되었는가 - 강남 헤게모니에 대한 정
동적 비평

신진숙(경희대)

4/18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 산업의 지역구조와 남
북협력 

이정훈(경기연구원)

4/1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특별강연>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마즈다 하지무(국립싱가포르대)

4/2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아시
아의 상호인식과 경계들

김지윤(연세대)

4/20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아프가니스탄과 전환기적 
정의

김은비(국방대)

4/2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내학술회의> 한국의 주거불평등 분
석과 대안

이승원(아시아연구소)

4/2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아시아의 20세기 지역변동과 
지역상상

백영서(연세대)

이옥순(인도연구원)

유달승(한국외대)

정세진(한양대)

최진석(서울과학기술대)

윤대영(아시아연구소)

홍종욱(인문학연구원)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이정훈(중어중문학과)

4/25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의 농업·농정과 남북 농
업협력 방향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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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경찰
책임 제도: 비교연구 관점에서 본 통제
제도의 수평적 분화

권지현(U. of Toronto)

4/27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미백

박소정(아시아연구소)

4/27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내학술회의> 커먼즈와 공공성: 소유
의 영토를 넘어 공공성을 상상하다

정준영(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신수임(주생활연구소)

김상철(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4/2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특별강연> 글로벌 팬데믹 시대 국제개
발협력의 도전과 변화

손혁상(KOICA)

4/28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Gender Justice in Yemen: 
UNDP Experience

임원혁(UN개발계획)

5/2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남북협력공간의 형성과 통합
경험구축의 실제 - 개성공단을 사례로 -

홍승표(삼정KPMG 경제연구원)

5/3 

시민사회프로그램,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워크숍>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African and Asian 
perspectives on(transnational) activism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Wiebe Nauta (Maastricht U.)

5/3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상황적이고 중첩된 정체성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5/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2003
년 이후 중동 내 초국적 시아 무장조직 
네트워크의 형성

황의현(아시아연구소)

5/9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 관광개발의 공간적 특
성과 관광명소의 이해

신성희(가톨릭관동대학교)

5/1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The 
Juche City of Pyongyang under the 
Power of Marketization

Pavel P. Em(HSE U.)

5/12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의 회복

이형용(거버넌스센터)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양혁승(사단법인 시민)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

김해몽(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춘식(서울흥사단)

구자인(마을연구소일소공도)

서정훈(광주NGO센터)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

5/12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2022 카자흐스탄 시위, 우
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준석(정치외교학부)

조대현(정치외교학부)

Dina Ahmedieva (Yonsei U.)

5/12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어느 지방관리의 생애: 목간
이 말하는 중국고대인의 일상생활

Kiyoshi Miyake (Kyoto U.)

5/12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암란의 버스 3 상영회 겸 제
작진과의 대화

제람 강영훈(시각예술활동가)

메이 유명희(다큐멘터리 감독)

박이랑(아랍어 통번역 활동가)

5/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특별강연> Cold War Redux: China, 
the QUAD and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Victor Teo(사회과학연구원)

5/16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이탈주민 조사로 본 여
론과 사회변화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5/1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Cross the Yalu River and Fight against 
American Imperialism” A Chongqing 
Case Study of the CCP’s Radio-based 
Propaganda on the Korean War

Sanjiao Tang(U. of Auckland)

5/18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신지역지'를 통한 아시아의 이해

심우진(아시아연구소)

박선영(아시아연구소)

5/19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1회 학위논문상수상자 포럼 

노현종(사회학과)

오정현(정치외교학부)

김영미(법학대학원)

이연(법학대학원)

5/20 

동북아시아센터, 한국사회사학회

<콜로키움> 『네이션과 무용』『재일동
포와 민족무용』

한영혜(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이진아(동아대)

5/23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북한의 국토인프라 현안과 
혁신 전략 구상

이복남(건설환경종합연구소)

5/24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탄자니아 태양광 스마트 빌리
지-그리드-모빌리티 사례로 보는 적정
기술 활용 지역 개발 가능성

안성훈(기계공학부)

5/24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Civic engagement learning 
through school-community 
partnerships

Marcella Milana (U. of Verona)

5/25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MZ세대를 위한 1인 기업

최용주(홍익대)

5/25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비교도시론이 북한도시연구에 
주는 함의

황진태(통일연구원)

5/2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Model Military Museums: North 
Korean Art & Diplomacy in Egypt

Karlee Bergendorff(Duk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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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왕의 남자: 중앙아시아의 코미
타투스 전통과 카프쿨루

이영희(한국외대)

6/11 

동북아시아센터, 한국독일사학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와 유럽 기후 생
태 문제 연구

김백영(사회학과)

이진일(성균관대)

박해남(아시아연구소)

조정원(원광대)

석주희(한림대)

주윤정(부산대)

고태우(국사학과)

문수현(한양대)

박혜정(연세대)

송충기(공주대)

고유경(원광대)

김기봉(경기대)

6/13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열린 한반도 공동체: 삶-정
치 그리고 환대의 공동체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6/14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6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张昊永(베이징대)

黄浩波(우한대)

曹天江(칭화대)

6/15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하늘의 신발: 18세기 조
선 문명전환의 미시사』

설지인(국가미래전략원)

김호(아시아연구소)

조광(고려대 명예교수)

6/1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택배도시의 공간계획적 과
제: 사물 모빌리티 미시·실천적 행위경
관을 중심으로

김리원(환경대학원)

6/1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라틴
아메리카 내 인종, 젠더, 계급: 대중문화
텍스트로서의 한류 수용 및 해석

민원정(아시아연구소)

6/16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시대를 묻는 청년사회학도들
의 7가지 질문

김백영(사회학과)

박해남(아시아연구소)

6/16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동남아시아센터

<워크숍> 우리는 지금 왜, 어떻게, 미얀
마 연구를 해야 하는가?

장준영(한국외대)

천기홍(양곤대)

홍문숙(부산외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배도찬(아시아연구소)

문기홍(부경대)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이은정(인류학과)

6/21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과 동
남아 각국의 인식 및 대응

안영집(아시아연구소)

6/2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상이
한 복지국가레짐과의 조우: 한국숙련여
성이민노동자의 육아돌봄노동을 통해 
본 독일의 복지국가레짐과 젠더

권자옥(하이델베르크대)

6/22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도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과 파트너십

박양호(아시아연구소)

5/3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대륙과 메가아시아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신동원(전북대)

이우섭(국립청주박물관)

김지희(국사학과)

설배환(전남대)

권오영(국사학과)

고태우(국사학과)

박태균(국제대학원)

6/2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Japan: history, social 
networks and labor market

Akira Yonezawa (Meijigakuin U.)

Yasutaka Fukui (Nagoya U.)

6/2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넷플릭스가 만드는 한류

박소정(아시아연구소)

6/7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중국 남북조 시대 교주군현
의 설치와 낙랑군의 교치 

김용찬(전북대)

6/8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
국을 위한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

최경희(아시아연구소)

김동욱(행정대학원)

이정우(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이진영(인하대)

6/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한중
일 산악문화 비교: 지리산, 태산, 후지
산·하쿠산의 산악신앙과 역사성

박정원(국립등산학교)

5/25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
림-기독교인 관계

이은정(동양사학과)

5/26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해양과 메가아시아

주경철(서양사학과)

권오영(국사학과)

김종호(서강대 동아연구소)

고일홍(아시아연구소)

박준영(국사학과)

강희정(서강대 동아연구소)

송승원(한국외대)

여운경(아시아언어문명학부)

유성희(한경대)

이민용(서양사학과)

5/28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마상윤(가톨릭대)

윤민우(가천대)

손정욱(제주도청)

5/28 

서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탈냉전시대 아시아인의 
정체성

구기연(아시아연구소)

5/30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북토크> 하원수, 과거제도 형성사

하원수(성균관대)

5/30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4-Plus 미

래국토공간혁신교육단

<특별강연> 자유와 통일

류우익 (서울대 명예교수)

5/31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Soul in Seoul: African 
American Popular Music and K-pop

Crystal S. Anderson (George Maso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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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강대국 경쟁 사이 아세안의 
고단한 생존전략

이재현(아산정책연구소)

6/28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프로젝트 말라위:모자보건사
업 사례발표 / 프로젝트 말라위 모자보
건 사업과 아동학의 만남

김부열(환경대학원)

박혜준(아동가족학과)

6/28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Korean Wave in South Asia

Mary Ainslie (The U. of Nottingham)

7/5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시민사회프로

그램

<특별강연> Complementarity in Asian 
Regional Integration: From Supply 
Chains to Knowledge Networks

Dennis McNamara(Georgetown U.)

7/6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북한 도시화의 경로 탐색 : 변
경 지역 대도시의 공간 구조 및 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장세훈(동아대)

7/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History Postwar Asia: 
Searching for “Postwar” Asia

권헌익(아시아연구소)

강성용(인문학연구원)

윤대영(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이현경(한국외대)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문유미(스탠포드대학교)

하용출(워싱턴대학교)

주송하(절강대)

Rober D. Crews (Stanford-Binet U.)

Aishwary Kumar (Stanford U.)

Dominic Meng-Hsuan Yang (U. of 

Missouri at Columbia)

Phi-Van Nguyen (U. de Saint-Bonaface)

Ijlal Muzaffar(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7/8-7/1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 2022 공유도시 박람회·커먼
즈 네트워크 포럼을 위한 도시커먼즈 워
크숍

최명식(국토연구원)

최희진(솔방울커먼즈)

장훈교(성공회대)

김윤철(경희대)

7/9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戰國文字 分域硏究를 통한 
秦文字의 독특한 자형 고찰

이소화(충북대)

7/1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아시아 문화유산의 트렌드: 대
내외적 관점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John Carman(U. of Birmingham)

Susan Whitfield(U. of EastAnglia)

이현경(한국외대)

Alisa Santikarn (U. of Cambridge)

J. Eva Meharry (U. of Cambridge)

조민재(아시아연구소)

Dougauld O’Reilly(Australian Nat'l U.)

Alison Carter(Oregon U.)

Louise Shewan(U. of Melbourne)

Alicia Stevens(U. of Cambridge)

Benjamin Utting(U. of Cambridge)

고일홍(아시아연구소)

박준영(서울대)

7/11-7/18 

동남아시아센터

<워크숍> 베트남 공동 현지 연구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채수홍(인류학과)

7/1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자본-국가-공동체를 넘어
서는 탈-자본주의 실천으로서의 도시
적 커먼즈: 도쿄와 서울의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가치투쟁과 재생산/돌봄 실천을 
중심으로

한경애(LSE)

7/15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Competing Superpowers, 
Globalization and the World order

Kikuchi, Tomoo(Waseda U.)

7/26-7/27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고고역사연구를 위한 GIS 
워크숍

심우진(아시아연구소)

8/9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당경의 고구려·백제유민들 
-공간을 통한 이해

김수진(국사학과)

8/12 

아시아지역정보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

사업단

<워크숍>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의 관계
와 흐름

이재열(사회학과)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설동훈(전북대)

임동균(사회학과)

서찬석(중앙대)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손윤규(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8/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아시아를 상상하다: 닫힘과 열림

김병준(서울대)

구범진(서울대)

이주현(동아대)

김석환(서울대)

박수철(서울대)

조영헌(고려대)

채경수(경상대)

강진아(한양대)

구하원(서울대)

오가사와라 히로유키(규슈대)

8/16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고분의 변천으로 본 일본 기
나이지역 백제 도래인들

이동규(센슈대)

8/22-8/25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Algocracy vs. Light 
Community: New Challenges for 
Korean Local Community

공석기(아시아연구소)

8/26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아시아의 20세기 지역변동과 
지역상상

백영서(연세대 명예교수)

이옥순(인도연구원 원장)

유달승(한국외대)

정세진(한양대)

최진석(서울과학기술대)

윤대영(아시아연구소)

홍종욱(인문학연구원)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이정훈(중어중문학과)

8/30-8/31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워크숍> 진한대 율령과 사회 - 악록진
간 역주 중감점검을 겸하여

김병준(동양사학과)

방윤미(동양사학과)

김지은(동양사학과)

김보람(동양사학과)

김용찬(전북대)

장호영(베이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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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남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21세기 메가아시아 형
성의 동력,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신범식(서울대)

이준구(한양대)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충열(고려대)

심두보(성신여대)

김일년(경북대)

이창주(아주대)

성원용(인천대)

최경준(제주대)

강성용(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김효섭(前 아시아연구소)

이승주(중앙대)

김영식(강릉원주대)

양동철(한국수출입은행)

홍석경(서울대)

유성희(서울대)

서정경(서울대)

우준모(선문대)

조은일(국방연구원)

최윤정(세종연구소)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변현섭(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8/31 

동남아시아센터

<워크숍> 아세안의 새로운 역사적 정체
성 읽기

최경희(아시아연구소)

9/1 

아시아지역정보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

사업단

<특별강연> 지역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신선미(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9/1 

동북아시아센터, (사)한국사회사학회저작

비평회 

<특별강연> 『다산 사서 경학 연구』

정일균(사회학과)

9/2 

아시아-아프리카센터

<특별강연> 아프리카 청년 실업문제와 
취창업 훈련: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엄소희(키자미테이블)

9/3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북토크> 김택민, <당률총론, 당률각론>

김택민(고려대)

9/13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7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Yasunaga Tomoaki(교토대)

Chen Wei(우한대)

김병준(동양사학과)

9/15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세미나>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

김호(아시아연구소)

권헌익(아시아연구소)

윤대영(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고가영(아시아연구소)

9/1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반복된 예측불가능성은 어
떻게 불평등이 되는가?: 서울 단기노동
자들의 시공간에 대한 탐색

한윤애(런던정경대)

9/17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금융 커먼즈

한경애(아시아연구소) 외 3명

9/19-9/2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제학술대회> Humanizing the 
Smart City

신혜란(지리학과)

Lin-Fang Hsu(UCL)

손정원(UCL)

김영롱(가천대)

심한별(아시아연구소)

김묵한(서울연구원)

박지나(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9/20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새롭게 바라보는 고대 세계에
서의 도시화: 알프스 이북 초기철기시대 
'연약한 도시'의 사례

김진오(케임브리지대)

9/2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한국
의 아프리카 외교원조 정책의 목적과 현
실: 민주콩고,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조준화(아시아연구소)

9/22 

아시아-아프리카센터

<특별강연> Forging De-ethnicized 
National Identity (Utanzania): A Great 
Contribution Made by Mwalimu 
Julius Kambarage Nyerere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주한 탄자니아 

대사)

9/23 

동북아시아센터, 만주학회

<국내학술회의> 동북아의 교통사와 이
동경험

임수진(아시아연구소)

송한용(전남대)

김백영(사회학과)

장은애(국민대)

박해남(아시아연구소)

조정우(경남대)

천춘화(숭실대)

김한규(한국관광공사)

홍순직(아시아연구소)

윤휘탁(한경대)

도도로키 히로시(리츠메이칸대학)

남의현(강원대)

김지환(인천대)

이동진(경북대)

박철현(국민대)

박우(한성대)

9/24-10/1 

남아시아센터

<워크숍> Korea Immersion Programme

강성용(서울대)

9/27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농업 가치사슬 속 권력과 농
민의 전략 - 미얀마의 고무 가치사슬 사
례연구

이준열(IDS 개발학연구소)

9/27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Health System 
Strengthening in Africa: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김선영(보건대학원)

9/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현장 
연구자의 눈으로 본 베트남 사회통합의 
딜레마: 소수민족정책을중심으로

김두철(Okayama U.)

9/27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Beyond the Black and White 
TV

Benjamin Han(Tulane U.)

9/28-9/3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내학술회의> 2022 공동자원(커먼
즈) 공동학술대회 및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이승원(아시아연구소)

김수진(국토연구원)

윤여일(제주대)

심한별(아시아연구소)

9/29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문명전환의 방향

김상준(경희대)

10/5 

서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특별강연> 중동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무지개는 언제 뜰 수 있을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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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아시아지역정보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미얀마 봄의 혁명과 민
족 통합을 향한 길

최경희(아시아연구소)

박수진(아시아연구소)

채수홍(아시아연구소)

이상화(외교부공공외교대사)

서지원(서울대)

장준영(한국외대)

천기홍(양곤대)

묘우(캄보디아LSI비즈니스스쿨)

문기홍(부경대)

박은홍(성공회대)

홍문숙(부산외대)

롭예이츠(영국브리스톨대)

리안흥몽삭홍(CNF)

레이레이몬(남서울대)

이상국(연세대)

오윤아(서울대)

배도찬(경희대)

강민지(싱가포르국립대)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이은정(서울대)

이준열(서섹스대)

정호재(싱가포르국립대)

10/25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아프리카 교육개발협력의 현
황과 쟁점: 가나 여성청소년 STEM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유성상(교육학과)

10/25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Diasporic Hallyu

경 윤(British Columbia U.)

10/25-26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AsIA 지역인

문학센터

<특별기획> 2022 덩실덩실 AsIA문화축
제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이희수(한양대)

오은경(동덕여대)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최석인(前 주 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

10/26 

다양성 +Asia,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특별강연> "여기에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다!": 아시아의 성소수자 - 남성도 여
성도 아닌, 제3의 성: 남아시아의 성 소
수자 히즈라

김경학(전남대)

10/18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활성
화 과제 - 먹거리 돌봄과 지역 먹거리 전
략의 연계

황영모(전북연구원)

10/1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북한  관계

지해범(전 조선일보)

10/18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제학술대회> The Sharing City 
Global Workshop: Urban Sharing, 
Sustainability and Governance

박배균(지리교육과)

Oksana Mont(Lund U.)

Andrius Plepys(Lund U.)

Yullya Voytenko Palgan(Lund U.)

Klaus Solberg Sollen(Halmstad U.)

한윤애(LSE)

이승원(아시아연구소)

10/19 

다양성+Asia,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

학부

<특별강연> 근현대 일본 트랜스젠더의 
여러 얼굴

조수미(명지대)

10/12 

다양성 +Asia,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특별강연> "여기에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다!": 아시아의 성소수자 - 전통과 근
대화 사이에 감춰진 이들의 이야기: 중
앙아시아 역사와 문화 속 성소수자

신보람(전북대)

10/13 

중앙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콜로키움>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
민(고려인)

고가영(아시아연구소)

10/14 

아시아지역정보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

사업단

<특별강연> 글로벌시대 한국의 국가경
쟁력과 이민정책 방향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10/17  

아시아연구소, Mekong - ROK 

Cooperation Fund, Mekong Institute,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워크숍> ICT and Outbreak 
Management in Korea

SooJin Park (SNUAC)

Suhong Chae (SNUAC)

Jong-Cheol Kim (SNUAC)

EunHui Eom (SNUAC)

Naruemon Tabchumpon(Chulalongkorn U.)

Somchai Peerapakorn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Charung Muangchana (Ministry of 

Public Healthm, Thailand)  

Sok Serey (U. of Phnom Penh) 

Mao Romnea (U. of Puthisastra)

Sithixay Xayavong (National U. of Laos)

Kesone Kanhalikham (National U. of Laos)

Toe Than Tun (Community Partners 

International, Myanmar)

Thazin La (Burnet Institute Myanmar)

Lydia DiStefano (Community Partners 

International, Myanmar)

Do Gia Hung (T&T Investment and 

Study Abroad Consulting Joint Stock 

Company, Vietnam)

Nguyen Thi Ngoc Thoa (Chulalongkorn U.) 

Jidapa Meepien (Chulalongkorn U.) 

Chandhit Sawangnate (Chulalongkorn U.) 

10/26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워크숍> ASEAN 데이터와 활용 방안

김범(아시아연구소)

10/26 

베트남센터

<국내학술회의>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East Asia Revisited from 
Korean and Vietnamese Perspectives

Pham Quoc Thanh(VNU-USSH-HN)

권보람(국방연구원)

Tran Thi Quang Hoa((VNU-USSH-HN)

이수진(국방연구원)

Phung Chi Kien(VNU-USSH-HN)

Nguyen Quynh Nga(VNU-USSH-HN)

이지혁(수출입은행)

Pham Quynh Huong(VNU-USSH-HN)

장기영(경기대)

Nguyen Thu Hong(VNU-USSH-HN)

10/27 

미래지구 프로그램

<세미나> Mix and Mingle for Future 
Earth: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잡
계 사고

김고운(아시아연구소)

10/28-10/2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내학술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더 
넓은 연대와 협력

윤영광(고려대)

윤여일(제주대)

이원재(문화연대)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박철현(연구자의집)

김승택(공동체은행 빈고)

10/29-10/30 

시민사회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Inequality and inclusion 
of Democracy in Post-COVID-19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임현진(아시아연구소)

김영춘(UNIST)

김익기(동국대)

박홍규(아시아연구소)

안근수(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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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동북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

단, 한국사회사학회

<국내학술회의> 동아시아의 사회적 기
억 다시 읽기

조정우(경남대)

정근식(사회학과)

채오병(국민대)

박천웅(전북대)

김민환(한신대)

김한상(아주대)

김인수(대구교대)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이영진(강원대)

김재형(방송대)

조정우(경남대)

한모니까(통일평화연구원)

박우(한성대)

조민주(아시아연구소)

Tang Sanjiao(아시아연구소)

김은영(인하대)

박해남(아시아연구소)

전원근(제주대)

박경태(영화감독)

이연경(인천대)

정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강인화(통일평화연구원)

김란(아시아연구소)

정수남(전남대)

11/18 

중앙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
쟁: 전황과 국제정세 변화

신범식(아시아연구소)

김규철(한국외대)

강윤희(국민대)

윤민우(가천대)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박정호(KIEP)

이창주(아주대)

11/22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Democracy Movements in 
Hong Kong: New Challenges Ahead

Kin-man Chan(National Chengchi U)

11/14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2021년도 아시아기초연구사
업 기획과제 중간발표회

안성두(철학과)

안재익(동양사학과)

이희진(식품영양학과)

권영상(건설환경공학부)

11/15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HK+메가아

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메가아시아를 만들다 : 
사람, 사물, 사상의 이동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권오영(국사학과)

박수진(지리학과)

주경철(서양사학과)

김호(아시아연구소)

11/1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프랑
스 소재 한국 문화재: 국립기메동양박물
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최옥경(Université  of Bordeaux Montaigne)

11/16 

베트남센터

<국내학술회의> 도이미어 이후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 한국 기업 베트
남 진출 30년사: 회고와 전망

Vũ Thành Tự Anh(풀브라이트베트남대)

이한우(서강대)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Phạm Việt Tuấn(주한베트남대사관)

김선한(글로벌경제뉴스)

이명철(포스코인터내셔널)

변점석(현대건설기계)

안희균(브이케이프론티어)

조성빈(그린에그/콩카페코리아)

11/7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과 
아시아를 말하다

김이재(경인교대)

11/8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아프리카 문학과 피식민자의 
문화적 정체성

이영목(불어불문학과)

11/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From 
Liberation Space to Post-Liberation: 
The Lives and Activities of Two Early 
North Korean Musicians(1945-1953)

Peter G. Moody(Columbia U.)

11/9 

서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핀란드의 종교와 세계관 교육

Arto Kallioniemi(헬싱키대)

Niina Putkonen(헬싱키대)

11/11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이스라엘로 간 우크라이나 난민

최아영(아시아연구소)

11/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내학술회의> 도시의 새로운 과제: 기
후변화 대응과 커먼즈 형성

박배균(지리교육과)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한경애(아시아연구소)

11/12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전국시대의 이례적인 사건
과 기이한 현상에 대한 개념 및 사상

David Hogue(시카고대)

10/3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제학술대회> Enabling Asian Cities: 
Digital Technology and Human 
Empowerment for Urban Conviviality 

이상우(위스테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신수임(주생활연구소)

김소영(마을닷살림 협동조합)

조임식(국립싱가포르대)

11/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베트
남 고전의 활용: <취교전,Truyện Kiều>
을 중심으로

장진(KOTRA Academy)

11/2 

아시아연구소

<특별기획> 제2회 학위논문상 수상자 포럼

오승희(일본연구소)

윤지원(정치외교학부)

1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International Book 
Symposium on "Empire and Righteous 
Nation: 600 Years of China-Korea 
Relations" by Professor Odd Arne Westad

Odd Arne Westad(Yale U.)

권헌익(아시아연구소)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호(아시아연구소)

Hue-Tam Ho Tai(Harvard U.)

Hajimu Matsuda(Nat’l U. of Singapore)

Avram Agov(Langara College)

옥창준(서울대)

11/2 

다양성+Asia,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특별강연> "여기에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다!": 아시아의 성소수자 - 편견과 혐오
의 물결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성소수자

이연(한국외대)

11/5 

시민사회프로그램

<세미나> How Migrants are Saving 
Democracy in the Time of COVID-19

Johanna O. Zulueta(Toyo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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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맑
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노선과 정
치적 함의

김규범(Peking U.)

11/23 

아시아연구소, Art Sonje Center, 

Singapore Art Mus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Culture and Arts

<워크숍> ASEAN-ROK Culture Joint 
Project 2022: The Critical Dictionary 
of Ho Tzu Nyen_Contemporaneity 
and Regionality

Eugene Tan(Singapore Art Museum & N

ational Gallery Singapore)

Ho Tzu Nyen(Artist)

Hyunjin Kim(Curator/Critics)

Jung-Yeon Ma(Kansai University)

Shabbir Hussain Mustafa(Singapore Art 

Museum & National Gallery Singapore)

Kenneth Tay(Singapore Art Museum)

David Teh(Nat'l U. of Singapore)

Jang Un Kim(Art Sonje Center)

Sunjung Kim(Art Sonje Center)

Jungwon Lee(Art Sonje Center)

Je Yun Moon(Art Sonje Center)

Joongseek Lee(Institute for Culture and 

Arts)

Sunho Yum(Institute for Culture and Arts)

Minju Cho(SNUAC)

Okyang Chae-Duporge(SNUAC)

Douglas Gabriel(College of Liberal Studies)

11/24 

아시아연구소, 외교부, 칠레가톨릭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극지연구소

<특별강연> 한국과 칠레, 60년: 칠레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

김형주(LG 경영연구원)

진동민(극지연구소)

김현균(서어서문학과)

박구병(아주대)

이재환(KBS)

강석화(경인교대)

민원정(아시아연구소)

11/24 

미래지구 프로그램

<세미나> 행위자기반모형을 통한 복잡
계 이해하기

안유순(국토문제연구소)

11/26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Meso-Neo Rice Workshop

Jennifer Bates(고고미술사학과)

Vikas Kumar Singh(Banaras Hindu U.)

Ravindra Nath Singh(Banaras Hindu U.)

Chris Stevens(U. of Cambridge)

Shoda Shinya(나라문화재연구소)

Rakesh Tewari(Archaelogical Survey of 

India)

12/3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唐無染院碑를 통해 본 10세
기 초의 산동 반도와 동아시아의 人的 
交流

박주은(도쿄대)

12/5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박수진(지리학과)

김백영(사회학과)

채수홍(인류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김재영(경제학부)

임현진(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박배균(지리학과)

김태균(국제대학원)

고길곤(행정대학원)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권오영(국사학과)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명무(아시아연구소)

12/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서울
의 사회혁신정책, 도전과 미완의 여정

정선애(LAB2050)

12/7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폴란드로 간 우크라이나 난민

이승익(야기엘론스키대)

12/8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진대 도덕표창제도 논고

소준림(서남대)

12/13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8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Changyu Yang(운남민족대)

김지은(동양사학과)

Chen Shuhao(우한대)

11/2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AKP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

한하은(아시아연구소)

11/29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K-pop Dance

오주연(San Diego State U.)

11/3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Interconnected Worlds of 
East Asain Electronics Global Production 
Networks After the Pandemic

헨리융(싱가폴국립대)

12/1 

미래지구 프로그램

<세미나> Faith Communities and 
Sustainability : Buddhist Perception 
& Practice

Wimal Hewamanage (U. of Colombo)

12/3 

아시아연구소, Univeristy of the 

Philippines Asian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Korea  Research Center, 

한국국제교류재단

<워크숍> Multiple Connections 
between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Peninsula

Participating Universities in 6 Panels

U. of the Philippines Diliman, Asian Center

Ateneo de Manila University, Korean 

Studies Program

Far Eastern U., Int'l Studies Program 

U. of Santo Tomas, Asian Studies Department 

De La Salle College of Saint Benilde, 

School of Diplomacy and Governance

De La Salle U. Manila, Communication Dept.   

11/25-11/26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제학술대회> LABOR MIGRATION, 
TRANS-NATIONALISM, AND 
IDENTITIES IN ASIA

Janet Hoskins(U. of Southern California)

강윤희(서울대)

서보경(연세대)

Nguyen Nu Nguyet Anh(U.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권준희(Sacramento State U.)

채수홍(인류학과)

박한선(서울대)

김현희(연세대)

김현미(연세대)

임안나(강원대)

Siu Kaxton Yu-Kwan(Hong Kong Baptist U.)

이혜연(Columbia U.)

Olga Fedorenko(Seoul Nat' lU.)

한서승희(젠더문화연구소)

김경학(전남대)

Etsuko Kato(Int'l Christian U.)

허정원(사회복지학과)

유승우(인류학과)

김재석(서울대)

설동훈(전북대)

윤종석(서울시립대)

구기연(인류학과)

박경민(인류학과)

이승철(서울대)

황희순(서울대)

이은정(인류학과)

주도경(인류학과)

Vittoria Scottini(LSE)

Takeda Hibiki(Kyoto U.)

11/28 

아시아연구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통일평화연구원, 지리학과 BK21 4-Plus 

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접경지역 탄소중립과 
북한, 한반도 지속가능성-가능성과 대
안 모색

이정훈(경기연구원)

고재경(경기연구원)

황진태(통일연구원)

김래현(국립산림과학원)

명수정(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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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0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국내학술대회> 포스트코로나 시기 동
아시아 발전국가: 변화와 혁신

지주형(경남대)

박지훈(중앙대)

윤상우(동아대)

김경미(정치경제철학연계전공)

조한나(한국정치연구소)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오승희(일본연구소)

이승주(중앙대)

이정환(정치외교학부)

이왕휘(아주대)

서정경(아시아연구소)

김용균(정치외교학부)

고영경(고려대)

23/2/14-23/2/17  

아시아연구소,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 Mekong Institute  

<워크숍> ICT Management to Protect 
Migrant Workers during Health Crises  
in Mekong Countries

Jong-Cheol Kim (SNUAC)

Naruemon Tabchumpon 

(Chulalongkorn U.)

Somchai Peerapakorn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Charung Muangchana (Ministry of 

Public Healthm, Thailand)  

Sok Serey (U. of Phnom Penh) 

Mao Romnea (U. of Puthisastra)

Sithixay Xayavong (National U. of Laos)

Kesone Kanhalikham (National U. of 

Laos)

Toe Than Tun (Community Partners 

International, Myanmar)

Thazin La (Burnet Institute Myanmar)

Lydia DiStefano (Community Partners 

International, Myanmar)

Do Gia Hung (T&T Investment and 

Study Abroad Consulting Joint Stock 

Company, Vietnam)

Nguyen Thi Ngoc Thoa (Chulalongkorn U.)

Jidapa Meepien (Chulalongkorn U.) 

Chandhit Sawangnate (Chulalongkorn U.) 

23/2/22 

아시아의 문명 교류 프로그램

<워크숍> 墓誌를 활용한 唐代 고구
려ㆍ백제계 유민 연구

이기천(인문학연구원)

23/2/23 

미래지구 프로그램

<세미나>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
잡계사고 제 5회 : Visioneering과 지속
가능성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3/1/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디지털 폭식 사회』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23/1/9 

아시아연구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연천군

<워크숍> 접경지역 평화캠퍼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박수진(아시아연구소)

김종철(아시아연구소)

김창길(전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준(농업생명과학대학)

안영집(전 싱가폴 대사)

23/1/13 

아시아연구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연천군

<워크숍>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동북아
국제환경협력

이정훈(경기연구원)

23/1/17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2022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학위논문상 시상식

김란(사회학과)

김효정(이화여대)

전재은(정치외교학부)

동티투히엔(국어국문학과)

23/1/19 

한류연구센터

<워크숍> 케이팝의 인종과 젠더

이규탁(한국조지메이슨대)

김윤하(대중음악평론가)

이동준(창원대)

이성민(한국방송통신대)

정민재(대중음악평론가)

김효진(일본연구소)

미묘(대중음악평론가)

박소정(언론정보연구소)

박희아(대중음악평론가)

차우진(대중음악평론가)

김수아(언론정보학과)

방희경(서강대)

강신규(KOBACO)

23/2/9 

아시아의 문명 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베트남 학자 초청 특별 강
연- 옥에오-바테 유적지에서 발견된 인
도문화의 흔적 / 2017년~2022년 안장
성에서 확인된 옥에오 문화의 고고학적 
성과

Dang Van Thang (호치민국립대)

Nguyen Huu Gieng (옥에오 문화유적 관

리위원회)

12/15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2022 Experience of Global 
Surgery Program in Africa

김웅한(의과대학)

12/20 

한류연구센터

<북토크> Western Disciplining of 
Korean Counter-Flows

David C. Oh(Rampo College of New 

Jersey Associate)

12/20 

동북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
시화 전략 

엄빠벨(아시아연구소)

홍순직(아시아연구소)

황진태(통일연구원)

임수진(아시아연구소)

조민주(아시아연구소)

김태윤(아시아연구소)

12/29 

미래지구 프로그램

<세미나> 과학 지식의 생산과 큰그림 사고

김준(조경시스템공학부)

12/30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워크숍> 서울대 아프리카 연구 모
임- Internalising’ Development: 
The impact of the Korean-inspired 
Saemaul Model Villages (ESMV) 
project in Uganda on ‘local’ village 
identities and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문가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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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아시아리뷰> 12권 1호 (통권 24호 / 2022. 4. 30 발간) 

한국 사회는 무슬림 이주민과 난민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가?

 · '위험한 무슬림 남성'과 '특별기여자': 전 지구적 인도주의 담론과 포스트 9·11체제의 공모 | 전의령

 ·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 육주원·이소훈

 · 국제 사회의 여성 인권 규범과 이슬람권 내 페미니즘의 흐름과 동향: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 구기연   

Transformations and Futures: Imagining Alternative Futures in West Asia

 · Memories of Tomorrow: The Modern Relevance of the Mu'tazilah in the Writings of Aḥmad Amīn (1886-1954) | Alena Kulinich

 · Al-e Ahmad's Gharbzadegi and the Spirit of Bandung: A Decolonial Reimagination of Development in Mid-Twentieth Century Iran | Siavash Saffari

자유 주제

 · 아시아 대학 수업 혁신 방안: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와 토론 중심 수업 | 박주용·한숭희

 · 중국의 통치성과 공립병원의 경제·정치적 분화 | 문우종

 · 포스트혁명의 사상무의식을 넘어: 허자오톈(賀照田)의 『혁명-포스트혁명: 중국 굴기의 역사·사상·문화적 성찰』과의 대화 | 백지운

 ·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 EFEO의 성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 윤대영

 · 왕망전(王莽錢) 분포 현황으로 본 한반도 남부와 동아시아 | 김지희

 · 1959년 초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과 미국 | 강여린

 · 역사 서술 원칙으로서의 '직필(直筆)'의 의미 연구: 『실록』의 풍성한 독해를 위한 제언 | 송지혜

 ·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에 대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인식 비교 연구: 대일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 윤지원

 · The Marriage Migration Regime of Vietnamese Women in South Korea: Evolving Roles of Governments, Matchmakers, and Migrants | Thi My Hang Bui

 · Nostalgia for the Maoist Era or for the Cold War? Exploration of Third Front Workers' Privileged Experiences in the Cold War Context | Sanjiao Tang

서평

 · 북·중·러 접경지대의 소지역주의와 초국경 이동에 대한 이해 신범식 엮음, 고가영·김민환·박철현·방일권·세르게이 세바스티야노프·이애리아·이창

호·이화·조영관·허명철 지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도서출판 이조, 2020) 을 읽고 | 이창주

 · 팬데믹 이후 동남아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며 전제성·김희숙 엮음, 『코로나 19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별 초기 대응과 초국적 협력

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21) 를 읽고 | 채현정

아시아리뷰(한국연구재단 등재지)

http://asiareview.snu.ac.kr

※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수록논문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 3회 발행하는 『아시아리뷰』는 인문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

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통합을 모색하며 다양한 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를 소

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아시아리뷰는 2011년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2015년에 7월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

정, 2017년 8월에 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됨

＊ 아시아 연구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문을 게재함으로

서 학문적 상호 융합을 시도하며 다각적인 시야에서 미래의 학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

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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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리뷰> 12권 2호 (통권 25호 / 2022. 8. 31 발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 서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 임혜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과 변화 | 윤상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 임혜란·조한나

 · 일본 정치경제모델의 연속성과 변화: 발전주의와 후견주의의 동태적 상호작용 | 이승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 반도체 산업정책 사례 | 이왕휘

 · 2008년 이후 베트남 발전모델의 변화: 혼종성의 내향적 정교화 | 김용균·명재석

자유 주제

 · '세계체계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메가아시아 개념의 특징: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의 공존 | 유성희

 · 1883~1910년 한국의 '종교 (宗敎) ' 용례 특이성: 한국 '종교' 개념 형성사 재고 | 심형준

 · 일본 지방교부세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지방종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 | 강광수

 · 빛의 역사와 어둠의 기억: 세계문화유산 미이케 탄광의 '부(負)의 유산'을 둘러싸고 | 이영진

 ·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함의 | 정규식

 · 하나의 쑨원, 서로 다른 기념: 양안의 쑨원 이미지 창출과 변용 | 고페이

 · 몽골제국 잔존세력의 후속 역사 소고 (小考) : 명대 (明代) 서북 (西北) 의 관서 (關西) 위소 (衛所) 를 중심으로 | 이주연

 · 시장 진입 시 제도적 공백 극복 전략 연구: 남아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명무·김윤호

 ·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상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시리아와 리비아 비교를 통해 | 이종철

 · 관점에서 본 한·터키 FTA 이후의 양자 간 무역구조 변화 | 이시욱

서평

 · 동아시아론을 넘어 동아시아에 직면하기: 강상규 지음, 『동아시아 역사학 선언: 근대 동아시아에 나타난 역사적 전환들』 (에피스테메, 2021) 을 읽고 | 김인수

 · 베트남 한인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다: 채수홍 지음, 『베트남: 한인의 베트남 정착과 초국적 삶의 정치』 (눌민, 2021) 를 읽고 | 이한우

<아시아리뷰> 12권 3호 (통권 26호 / 2022. 12. 31 발간) 

전 지구화, 이주 그리고 아시아인의 정체성

 · 서문: 전 지구화, 이주 그리고 아시아인의 정체성 | 채수홍

 ·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 채수홍

 ·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이주와 걸프국가의 이민정책: 인도 케랄라인의 아랍에미리트 이주를 중심으로 | 김경학

 · 중앙아시아 부하라 유대인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정체성: 디아스포라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 최아영

 · 일본 재흥 (再興)의 개국 담론과 글로벌 일본인론: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경민

자유 주제

 · 동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수출상품의 다각화 패턴 분석 | 엄원섭·이정동·김윤영·신기윤·강태원

 ·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미국의 정책: 1959년 북일 적십자사 제네바 회담 시기를 중심으로 | 강여린

 · 뜻과 획의 예술: 북한 서예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 김미혜·김민수

 · 중국-아세안 관광 협력의 신 (新) 전략 네트워크 연구: COVID-19 이후, 한국 관광산업의 혁신과제 모색 | 정혜영

 ·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 연구 | 현시내

 · 20세기 전반 한인들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주: 어느 전씨 (田氏)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대영

 · Nationalism as a Primary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 Sean O'Malley

 · Path Dependence of Vietnam's Regional Development: Roots from the Colonial Rule | Nguyen Thi Ha

 · Conceptualizing Education within a Thai Refugee Camp Based on a 'for Them' and a 'by Them' Paradigm | Subin Sarah Yeo

 · The Philippine Pivot to China and Russia: Duterte's Foreign Policy Revisited | Fernan Talamayan

 · The Plight of Rohingya Refugees in India: Living in Denial | Monika Verma

서평

 · 지난 100년의 동아시아 자유주의: 개념사적 분석과 사상사적 서술: 강명희 지음, 『동아시아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21) 를 읽고 | 양일모

 · 제국주의 없는 제국과 제국 없는 제국주의 사이: 차태근 지음,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 (소명출판, 
2021) 를 읽고 | 윤영도

 · 근대화의 기수에서 민주주의의 모델로: 김형준 지음, 『이슬람과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야의 민주적 전통』 (눌민, 2021) 을 읽고 | 전제성

 · 힌두교 왜곡을 넘어 인도사 중심잡기: 이광수 지음, 『힌두교사 깊이 읽기: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푸른역사, 2021) 를 읽고 | 이재숙 



34 2022 연차보고서

아시아의 연애와 결혼 - 2022년 3월(16호)

 · 미혼 공화국 일본의 혼활 붐 | 사사노 미사에

 ·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의 연애결혼 | 갈라노바 딜로자

 ·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성 관념과 로맨스 | 조윤미

 · 전통과 의무가 형성한 사랑의 형태: 인도의 중매결혼에 대하여 | 류현정 

 · ‘신의 이름으로 결혼을 한다.’: 터키 젊은이들의 사랑, 연애와 결혼 | 한하은

 · 튀르키예 여성의 현재 그리고 정치 이슬람 | 한하은

강대국 패권 경쟁 시대의 아시아 - 2022년 6월(17호)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 조영관

 · 강대국 경쟁 사이 아세안의 고단한 생존 전략 | 이재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 학계의 다양한 인식 | 서정경

 · 무슬림 형제애로도 풀기 힘든 실타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고민 

| 박현도

 · 이란, 미·중·러 패권 경쟁의 무대 | 유달승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기하는 두 가지 교훈 | 박용민

 ·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 최옥경

"여기에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다": 아시아의 성소수자 - 2022년 9월(18호)

 ·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남아시아의 성 소수자 히즈라(Hijra) | 김

경학

 · “여기에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다” 편견과 혐오의 물결에 직면한 인도네

시아 성소수자 | 이연

 · 근현대 일본 트랜스젠더의 여러 얼굴 | 조수미 

 · 중동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무지개는 언제 뜰 수 있을까? | 구기연·민보

미·이담

 · 전통과 근대화 사이에 감춰진 이들의 이야기: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 속 

성소수자 | 신보람

아시아의 분쟁과 평화 - 2022년 12월(19호)

 · 시리아 내전 10년, 알아사드 정권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 황의현

 · 미얀마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연방민주주의와 아세안의 

5PC | 최경희

 · 타이완 패러독스, 세계평화를 위협하다 | 장영희

 · 카자흐스탄에 평화는 찾아왔는가?: 2022년 1월 반정부 시위 그 이후 | 

조대현 

 · 로힝야 (Rohingya),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 김광희

 · From Liberation Space to Post-Liberation: The Lives and Activities 

of Two Early North Korean Musicians | Peter G. Moody

아시아지역리뷰웹진 <다양성+Asia> https://diverseasia.snu.ac.kr

※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 4회 발행하는 웹진 『다양성+아시아』는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지역학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아시아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비교 연구를 제공

＊ 『다양성+아시아』는 2018년 6월 창간호를 발간하고 2022년 3월까지 총 20호를 발간

＊ 『다양성+아시아』 는 아시아라는 지역 내 다양한 권역이 가진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시아 지역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지향

돈으로 장식된 리본을 두른 신랑과 빨간 리본을 두른 신부

민스크협정을 위해 모인 벨라루스, 러시아,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의 정상들

2013년 이스탄불 프라이드위크 동성애자 권리 요구 행진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 출석한 아웅산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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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브리프 <Asia Brief>

창간 1주년 기념행사

 · 손혁상 KOICA 이사장 초청 강연회-글로벌 팬데믹 시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전과 변화 | 손혁상

주요 이슈와 쟁점

 · 아시아인의 삶에 대한 의식: 최근 10개국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노익상

 · “여성, 삶,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 그리고 위태로운 이란 | 구기연

 · K-Classic의 미래 | 양인모

 · 복합적 사회재난의 최전선에 놓인 한국 | 이재열

 ·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 전망: 대중 정책을 중심으로 | 서정건

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관계 및 한반도 | 신성호

 ·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 윤영관

언론인의 아시아 인식

 · 한국인만 모르는 아시아, 이제 인식의 지평을 넓히자 | 최우석

 · BTS, 미얀마, 아시아: 노동력과 시장의 관점을 넘어서 | 구정은

 · 위기의 한중 관계, 우리의 자세 | 채병건

 · 세계시민의 눈으로 아시아와 지구촌 보기 | 조일준

아시아의 영토·해양 분쟁

 · 동남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래 전략 | 한동만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과 해양경계 획정 문제 | 김두영

 · 남중국해 분쟁의 현황과 전망 | 구민교

 · 북핵 협상 재개 전략과 북미 “잠정 합의” | 전봉근

 ·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 | 문흥호

아시아의 MZ세대와 사회 변화

 · 다산 정약용의 공정론과 MZ세대 | 김호

 · 동아시아의 새로운 청년운동: 대만과 한국의 기후정의와 멸종 저항 운동 |  

주윤정

 · 정의와 다양성, 두 마리 코끼리 사이에서: 미얀마 MZ세대 청년운동의 도전

과 과제 | 홍문숙

 · 베트남 근현대사 속의 청년과 청년단 | 윤대영

아시아 도시의 도전과 미래

 · 인도의 도시화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 박양호

 · 초광역권과 메가시티가 아시아에서 가지는 함의 | 박경현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도시: 변화와 지속 | 홍민

 ·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地圖力)과 아시아를 말하다 | 김이재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안보

 ·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 평가와 전망 | 이승주

 · 경제 안보 시대 중국의 대응 | 최필수

 · 일본의 경제 안보 전략: 경제 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을 중심으로 | 김규판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미래

 ·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 전망 | 조영남

 ·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대외전략―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주재우

 · 반(反) 시진핑 세력의 실체와 공산당 내 권력투쟁 | 박은경

아시아 문명교류의 역사와 미래

 · 독일통일 30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 | 류우익

 · 아시아의 다양한 연결망과 장기간의 역사적 교류 분석 방법: 세계체계이

론과 메가아시아 관점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성희

 · 21세기 아시아 문명과 바다 | 주경철

 · 해양 실크로드의 현재적 의미 | 권오영

아시아 브리프 창간 1주년 기념 <에세이 공모전>

 · 환경과 투자 - 아세안(ASEAN)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전략: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동근

 · 동북아 3국의 IT산업 규제와 소스타인 베블런의 ‘기술과 제도’ | 고영우

2023 신년 기획

 · 빅데이터로 분석한 동북아 주요 관계국의 안보 프레임 변동 | 이명무·김도훈

 ·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공고한 아시아 정체성, 국제관계에 따른 인식의  

변화 | 김윤호·김춘석

2023 아시아 정세 전망

 · COVID19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디지털 기술, 플랫폼 사회, 그리고 공공

성 | 이재열

 · 한류 관광이 펼치는 새로운 가능성 | 홍석경

 · 미·중 갈등과 신 국제질서 | 신성호

 ·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사 입장국 간 파편화 조짐과 한국의 역할 | 곽성길

 ·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전망 | 신범식 

 · 대만해협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 조영남

 · 참을 수 없는 북핵의 가벼움 혹은 담대한 대응 | 김동엽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및 재해 | 노동운

 · 아시아 주요국의 이민과 다문화 공생 전망 | 윤인진

 · 밀크티 동맹: 아시아의 MZ세대, 인권과 민주주의로 연대하다. | 허정원

https://asiabrief.snu.ac.kr

※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아시아 브리프>를 창간

＊ <아시아 브리프>는 2021년 3월 첫호를 발간한 이후, 매주 월요일 메일 발송을 통해 독자와 만나왔음. 독자는 서울대 교직원 및 학생, 

산관학연 오피니언 리더, 국내외 아시아 관련 연구자 및 학생 등 8만 여명으로 구성

＊ 2022년에는 국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의 글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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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부터 시작되어 아시아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시아적 관점을 소개해온 대표적 학술지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가 2020년부터 아시아연구소 공식 영문 저널로 출범

＊ AJPS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 출판사가 2004년에 만든 전 세계의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 

(SCOPUS)로 등재

＊ 경험적 증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정치, 정책, 지역 연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시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2, Volume 30

Issue 1

 · Going Greein in Asia? Green parties in a non-western setting | Steward Jackson

 · Paradoxes of universal knowledge in public administration: exploring the contexts of Africa and Asia | M. Shamsul Haque

 · Factors affecting citizen satisfaction: exam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Chung-Pin Lee, Mei-Jen Hung & Don-Yun Chen

 · Political support in an ethically divided society: a case study of Malaysia | Willy Jou & Kok Hin Ooi

 · Public service provision for Syrian refugees in Turkey: challenges and prospects | Emrah Atar, Farhad Hossain & Anthony Sumnaya 

Kumasey 

 · Myanmar and the Rohingya: in the shadow of Sino-Indian geopolitical competion  | Iqthyer Uddin Md Zahed

Issue 2

 · Inequality, public choice, and the welfare state | Seungwoo Han

 · Regional integration and busness interest: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 Moch Faisal Karim & Tania 

Quinn Heryanto 

 · The link between fake news susceptibi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of the youth in the Philippines | Imeda B. Deinla, Gabrielle Ann S. 

Mendoza, Keir Jesse Ballar & Jurel K. Yap

 · Politicization of civil service Japanese-style: politco-bureaucratic relations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 (2012-2020) | Ko Mishima

 · Sensitivity of COVID-19 analysis results focusing on data source, time, and region | Yeobin Yoon & Bum Kim

Issue 3: Special Issue - Political Trends in East Asia’s Corporate Governance

 ·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Political Trends in East Asia’s corporate governance> | Minhye Zoh

 · Reforms of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 | Byung-seong Min

 · South Korea’s ‘Unfriendly’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to foreign investors | Minhye Zoh

 ·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nd ownership, and control: perspective from Japan | Hideaki Miya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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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시아연구소 출판목록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 오늘을 넘는 아시아 여성 | 지은숙·구기연·오은정 편저

＊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 구기연 외 지음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 노란 코코넛마을: 발리 그리고 우붓 사람들 | 정정훈 지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메가아시아연구 총서

＊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역사, 시각, 방법

＊ 대륙과 메가아시아

＊ 해양과 메가아시아

＊ 메가아시아의 형성과 동학

＊ 아시아를 상상하다: 닫힘과 열림

＊ 아시아의 20세기 지역변동과 지역상상

＊ 탈냉전시대 아시아의 재구성과 아시아인의 정체성

＊ 관계와 흐름으로 읽는 아시아

＊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동북아시아

＊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동남아시아·남아시아

＊ 국가와 도시로 읽는 아시아 지리지: 서아시아·중앙아시아

＊ Asia’s Heritage Trend: Examining Asia’s Present through Asia’s Past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 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FTAs and Dispute Settlement | Jaemin Lee

세계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구조와 방향 | 손정렬·박수진 외 9인 지음

＊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 신범식 엮음 

＊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정책과 제도, 정체성 | 강정원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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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에게 연구 공간 및 연구비 지원 

＊ 아시아 관련 우수 학술연구 활성화

＊ 서울대 아시아 연구자들과의 교류

     김규범(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김지윤(연세대 매체와예술연구소), 노현종(통일미래아카데미), 박정원(조선뉴스프레스), 

     장진(KOTRA아카데미), 정선애(LAB2050), 지해범(아시아연구소), 최옥경(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한하은(아시아연구소), Pavel Em(Inst. of Geograph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Peter G. Moody(Columbia Univ.), Sanjiao Tang(Univ. of Auckland)

방문학자 프로그램

＊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우수 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운영 

    강명세(전 세종연구소), 강상우(Providence College), 김경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두철(Okayama Univ,),  

    김창길(전 농촌경제연구원), 성고운(복단대), 송민호(휴먼디자인랩),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유성희(한경대),  

    임진호(Univ. of Wisconsin-Madison), 박지원(KOTRA), 정주희(Heidelberg Univ.), 채상원(Oxford Univ.), 표학길(서울대), 

    하현정(Duke Kunshan Univ.), Jamie Chang(Santa Clara Univ.), Jewellord Nem Singh(Erasmus Univ.),  

    Karlee Bergendorff(Duke Univ.), Kent Kamasumba(Bridge of Hope Foundation), Marco Zapa(Ca’ Foscari Univ. Venice), 

    Sasano Misae(Ibaraki Univ.), Patrick Meehan(SOAS Univ. of London)

IIAS 뉴스레터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에서 발행하는 아시아 전문 뉴스레터에 동북아 지역 

담당 기고  

    2022년 여름 92호 Digital Humanities in Northeast Asia 

    2022년 가을 93호 Narrativ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 Northeast Asia

Encouraging knowledge and enhancing the study of Asia iias.asia

The Newsletter

8492

The Study

Collateralising 
Mongolia’s 
Wildlife

The Focus

Clues of  
Provenance

The Channel

Film, Pottery, 
and the Mingei 
Movement

Encouraging knowledge and enhancing the study of Asia iias.asia

The Newsletter

8493

The Focus

Environmental
Governance 
amidst the
Climate Crisis 

The Slate

The Pedagogical
Value of 
Graphic Novels

The Tone

‘Natasha’ 
The Singapore 
Biennale 
2022

신규 MOU 체결

＊ 국내외 기관과 제도적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메타버스엠씨엔,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휴먼디자인랩, International Inst. for Asian Studies(IIAS). 

    KIMEP Univ., Univ. of Ghana, Duke Kunshan Univ.

2023년 2월 14-17일  태국 치앙라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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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KF Global e-School Program

＊ 현대 한국사회에 관심 있는 해외 우수대학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 해외 수강생은 서울대 교수진의 이스쿨 강의를 수강하며 해외 현지 대학에서 정규학점 이수

＊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와 강의자의 현지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우수 수강생 국내 초청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2022년 아시아와 유럽 13개국 22개 대학 388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42개 강의 개설, 운영

2022 e-School 강의 교수

이윤영(아시아연구소)

임현진(사회학과)

채수홍(인류학과)

최충주(아시아연구소)

표학길(경제학부)

허우긍(지리학과)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김고은(국어국문학과)

김수아(언론정보학과)

김영규(국어국문학과)

김영선(아시아연구소)

신의항(아시아연구소)

육수현(사회과학연구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2022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Korean Culture(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Popular Culture and Media in Korea(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Tourism Geography of Korea(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o Chi Minh City, Vietnam)

여름 학기

▪ Comparative Economics of South and East Asia(Christ Univ., India)

가을 학기

▪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o Chi Minh City, Vietnam)
▪ Business Korean(Université Bordeaux Montigane, France)
▪ Korean Language, Beginner(Univ. of the Philippines-Diliman, The Philippines)
▪ Culture and Society in Korea(Univ. of the Philippines-Diliman, The Philippines)
▪ Society and Culture of Korea(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Business Korean 2(Irkutsk State Univ.,  Russia/Tomsk State Univ., Russia)
▪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of Republic of  
  Korea(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 Korean Economy(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겨울 학기

▪ Human Geography of Korea(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 Korean Economy(Nat'l Univ. of Mongolia, Mongolia)
▪ Business Korean 2(Université Bordeaux Montigane, France)
▪ Introduction to Comparative Economics in East Asia(Irkutsk State Univ.,   
  Russia/Tomsk State Univ., Russia)
▪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Society and Culture of Korea(Nat'l Univ. of Mongolia, Mongolia)
▪ Korean Society(Christ Univ., India)
▪ Korean Language, Intermediate(Univ. of the Philippines-Diliman, The  
  Philippines)
▪ Korean Pop Culture(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2023년 2월 프랑스 보르도 몽테뉴대 이스쿨  현지방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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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지역인문학센터 인문교육 프로그램 ※ AsIA 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nuachklhc)

＊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하여 일반 시민 대상 ‘2022 AsIA인문자산강좌’ 개최

＊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중장년층 대상 ‘2022 AsIA문명지식학교’ 개최

＊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대상 ‘2022 제3기 나침반인문학교’ 개최

＊ 서울시 관악구에서 주최하는 ‘2022 관악다문화축제’에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부스로 참여

＊ 2030 대상 ‘2022 제3기 AsIA지역전문가과정’ 진행

＊ 2022년 10월 한국 인문주간 행사에 ‘덩실덩실 AsIA문화축제: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로 참여 및 개최

＊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 전 프로그램 영상 업로드 및 4,150명 구독 

＊ 아시아 문명지식의 창구 역할 및 온-오프라인 인문교육 플랫폼 구축

2022 AsIA인문자산강좌: 2022.1.12 ~ 2.23

주제: 漆, 아시아를 칠하다 (총 6강, 실시간 시청, 일반 시민 대상)

▪ 칠, 아시아를 칠하다

▪ 한국의 나전칠기

▪ 한국의 근대칠기

▪ 아시아 칠기문화의 다양성

▪ 유럽의 동아시아칠기

▪ 조각의 미, 중국 조칠기

2022 AsIA문명지식학교: 2022.3.17 ~ 4.21

주제: 아시아인들의 역동성 (총 6강, 녹화 후 유튜브 업로드)

▪ 아프가니스탄 문화와 사람들

▪ 인도신화의 세계관: 신화 속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4~9세기 동서문명 교류와 소그드인

▪ 유라시아 목축사회의 초지공유 실험과 전망 - 키르기스스탄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 국가없이 살기 - 아시아 역사 속 화인(華人) 디아스포라의 형성

▪ 냉전과 “신냉전” 속의 아시아인

2022 제3기 진로탐색 나침반 인문학교: 2022.7.26 ~ 8.30

주제: 내게 맞는 진로 찾기3 (총 6강, 다문화가정 중학생 대상, 수강생 21명)

▪ 미래 사회의 핵심인재가 될 우리

▪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 또 하나의 기회

▪ 이야기 속의 창의성

▪ 게임으로 알아보는 커리어 성공비결

▪ 예능프로그램의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 아빠 엄마도 모르는 내 길 - 글배타고 세계일주

2022 제3기 지역전문가과정: 2022.10.4 ~ 12.6

주제: AsIA지역의 정체성과 역동성3 : 미완의 아시아, 소통과 통합
의 여로 (총 10강, 2030 청년층 대상, 수강생 22명)

▪ 근대 아시아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 계보와 미래

▪ 일본의 ‘동양’과 ‘아시아’인식

▪ AI와 현대사회: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과 대응

▪ 아시아의 냉전, 아시아의 평화

▪ 소연방과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결정화, 그리고 현대적 담론과 그 해석

▪ 유라시아의 세력 균형자로 돌아온 튀르키예: 오스만제국의 영광을 찾아서

▪ 현재의 G20와 미래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소명

▪ 아시아지역 국제개발협력사업과 ODA 전문가(지역/섹터) 활동 경험

▪ ‘중동-서아시아-중양(中洋)’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 찾기와 한국과의  

  관계성과 교류성

▪ 아시아의 기후위기와 지역들의 환경 이슈

2022 제3기 진로탐색 나침반인문학교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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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다문화축제 부스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 2022.9.17

(관악구청, 11:10~15:00, 230여 명 관람)

▪ 아제르바이잔 의상 체험

▪ 아제르바이잔 전통 과자 시식

▪ 아제르바이잔 역사, 문화 홍보

2022 덩실덩실 AsIA문화축제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 
2022.10.25 ~ 10.26 (대면, 비대면 병행)

▪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와 문화: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교의 공존과 갈등

▪ 인문여행으로 만나는 아제르바이잔

▪ 고대 아제르바이잔 ‘코카시안 알바니아’의 형성과 발전

▪ 석유 생산의 원조 바쿠를 생각한다

▪ 아제르바이잔 사진 전시회

▪ 아제르바이잔 전통 문화 체험(의상, 음식)

남아시아문화학교 

＊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남아시아 문화 전반에 걸친 대중강좌 프로그램

＊ 저자에게 배우는 남아시아의 문화 

＊ 한 학기에 총 14주로 구성됨

＊ 야간 강좌로 개설되어 현업 종사자도 참여 가능

5기 남아시아문화학교 - 2022.4.6 ~ 2022.7.6 (14주, 장기강좌 총 2개, 52명 참여)

▪ 박영길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14가지 주제로 살펴본 하타요가의 수행 체계와 주요 경전들 

▪ Kar Nrusingha Charan(한국외대): 바짜스빠띠 미쉬라의 《상키야 따뜨바 까우무디》와  

  함께 읽는 이쉬와르 끄리쉬나의 《상키야까리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5기 남아시아문화학교 
저자에게 배우는 인도의 문화

장소: ZOOM 온라인 강의
 기간: 2022년 4월 ~ 2022년 7월 (14주)
 등록: jobko@snu.ac.kr 로 신청 / 문의: jobko@snu.ac.kr

 ※ 남아시아문화학교는 강좌 수강대상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며, 수강료도 없습니다. 수강 희망자는 이름과 비상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수강희망강의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메일로 화상 강의 URL을 보내 드립니다.

14가지 주제로 살펴본 하타요가의 수행 
체계와 주요 경전들

-박영길-
(매주 수요일 19-21시)

Samkhyakarika of Ishwar Krishna with 
Samkhya Tattva Kaumudi of Vacaspati Mishra

-Nrusingh Charan Kar-
(매주 금요일 19-21시)

동남아 열린강연

＊ 동남아 지역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

＊ 학기당 4주로 구성, 4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 발급

1학기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 국가형성> 2022.5.12 ~ 2022.6.2 (4주, 11명 수료)

▪ 미얀마의 전통시대: 고대 왕국에서 전근대까지

▪ 미얀마 근현대사와 국가형성

▪ 미얀마 문화와 예술: 다층적 의미 공간으로서의 쉐더공 파고다

▪ 미얀마 민주화와 한국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 
국가형성

동남아센터 10주년 기념
동남아 온라인 열린 강연

<2022-1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참여대상: 본 강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강연시간: 5/12, 26, 6/2 (목) 오후 5:30-6:50, 5/19 (목) 오후 6:30- 7:50 

강연진행: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에서 강연 진행 (60분 강의, 20분 질의응답)

강연등록: seacenter@snu.ac.kr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 2022년 5월 9일(월)

수강료: 없음

기타: 4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 제공 (온라인 pdf로 제공)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02-880-2695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연구사업단

5월 12일
17:30-18:50

미얀마의 전통시대: 고대 왕국에서 전근대까지 박장식 (동아대학교)

5월 19일
18:30-19:50

미얀마 근현대사와 국가형성 묘헤인 (주 대한민국 미

얀마 연방공화국 대표부) 

5월 26일
17:30-18:50

미얀마 문화와 예술: 다층적 의미 공간으로서의 
쉐더공 파고다

김지혜 (부산외대)

6월 2일
17:30-18:50

미얀마 민주화와 한국 박은홍 (성공회대)

2022 관악다문화축제 2022 덩실덩실 AsIA 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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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 양성
2022년도 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량미화(정치외교학부) | 북한의 대 중국 상대적 자율성 형성에 관한 연구(1954-1961)

이용운(동양사학과) | 민국 전기 입헌주의적 합의와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

장원아(국사학과) | 근대 한국의 '인신매매'와 국제질서의 영향

2022년도 SNUAC 박사학위논문상 / 석사학위논문상 ※ 2020년도 부터 (주)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 상금 후원

박사학위논문상 수상자

김란(사회학과) | 현대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연구

김효정(이화여대 여성학과) | 인도네시아와 한국 여성농민의 대안농업운동을 통해 본 ‘생태시민되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상 수상자

동티투히엔(국어국문학과) | 베트남 전쟁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 연구

전재은(정치외교학부) | 냉전기 한일 협력 동인 연구: 한일 간 위협인식 대칭성을 중심으로

2022년도 SNUAC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 

김경민(인류학과) | 베트남 여성의 비공식적 일을 통해 본 노동, 젠더, 주체성의 잡종성(hybridity)

두베아비세카(정치외교학부) | Choosing Your Fighter: Variation in Identities of Contentious Violence

뷔티미항(지리학과) | 베트남과 한국 간 초국적 자매 도시 관계

윤선민(인류학과) | 베트남 중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학생들의 일상적 민족주의 실천

장가윤(사범대 글로벌교육협력 협동과정) |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여성교사의 삶: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쁘산뜨렌을 중심으로

2022  박사학위·석사학위 논문상 시상식 

베트남 현지조사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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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영프로페셔널(YP)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청년 역량개발프로그램

2022 상반기(2022. 2~2022. 8) 

김 솔(아시아-아프리카센터), 최진실(아시아 브리프)

2022 하반기(2022. 8~2023. 2)

오예림(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서아시아 학술모임 지원 사업  

＊ 국내 이슬람 종교문화시설과 연계 행사 진행 

- 2022년 10월 28일 이슬람 문화체험 행사를 주최하여 이슬람 문화에 관심이 있는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생 및 구성원들이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에 방문하여 강연을 듣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함

＊ 대학생 연합 중동지역 연구 동아리 '엘네피제(El-Naafidha)' 지원 

- 서아시아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서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지역학 스터디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아시아  

   연구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 세미나, 독서 토론, 소논문 작성 지원, 서아시아 지역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초청 강연 진행

＊ 서아시아 지역 신진학자 연구모임(KYMR) 지원 

- 국내 MENA 지역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 간의 학문적 협력 활성화 및 개개인의 학문 발전 도모 

- 2022년도 2회의 콜로키움 진행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여 운영

＊ 2022년도 총 25명의 연구연수생 배출, 총 33회에 걸친 아시아학개론 강의 진행

제16기 연구연수생  

김세영(서양사학과), 김은하(사회복지학과), 김주희(서강대), 김호준(국민대), 문지석(환경계획학과), 민현진(노어노문학과),  

서송현(한국외대), 송자윤(중어중문학과), 이나경(한국외대), 이수진(인류학과), 이혜란(한국외대), 조주영(인류학과)  

제17기 연구연수생  

강정은(한국외대), 고은결(아시아언어문명학부), 김석준(성균관대), 김지우(정치외교학부), 김호수(Leiden Univ.), 박윤수(중앙대),  

박윤원(한국외대), 박정은(연세대), 엄소연(한국외대), 이현지(한국외대), 이희라(성균관대), 정재헌(고려대), 최유나(정치외교학부)

중앙아시아 학술모임 지원 사업  

＊ 교내 아시아연구 동아리 '유라시아연구회' 지원 

- 중앙아시아센터는 ‘교내 아시아연구 동아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는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 동아리(‘유라시아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상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 ‘유라시아연구회’는 지난 2022년 동안 총 3번(비대면 2회, 대면 1회) 학술세미나를 진행

＊ 콜로키움 발표 

- 센터 연구보조원을 포함하여, 석·박사 학생들로 구성된 콜로키움을 진행하여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자 지원

17기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방문 17기 연구연수생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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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초연구 지원사업

     2022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

＊ 2022 <아시아리뷰> 특집논문 기획 | 남은영(아시아연구소)

＊ 2022 아시아 브리프 |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외

＊ 2022 다양성+Asia |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외

＊ 한국시민사회 운동의 쇠락?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 그리고 기업에 대한 함의 |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외

＊ 해외지역 전문가과정 교육모델 개발 연구: 아시아지역 진출 기업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종철(아시아연구소) 외

＊ 아시아 이주 연구 | 정현주(환경계획학과) 외

       2022년도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아시아 지역 국제교육협력 방안 연구 | 유성상(교육학과) 외

＊ 과거, 현재, 미래의 팬데믹: 토지이용, 이동성, 관광, 환경에 관한 동북아 비교 | 김태형(환경대학원) 외

＊ 비차야나 카마수트라: 새로운 번역과 해설 | Smith Travis La Mar(아시아언어문명학부) 외

＊ 중국 대외정치의 문화심리: 도덕·권력·인정 |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외

＊ 아시아의 아시아화: 지역적 동학과 한국적 기준 | 장경섭(사회학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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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외부연구 지원사업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지속 가능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커뮤니티 모델 연구: 신남방 국가의 팹랩을 
중심으로     3차년도(2022.7.1~2023.6.30)

총연구비: 104,160,000원

연구책임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공동연구원: 남은영(아시아연구소), 이명무(아시아연구소),  

 김윤호(아시아연구소), Rohit NEGI(Ambedkar Univ. Delhi)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환 전략 연구  
 1단계 2차년도(2022.6.1~2023.5.31)

총연구비: 381,52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이상헌(한신대),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양준호(인천대)

선임연구원: 심한별(아시아연구소),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중견연구자지원(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인도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적정 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1차년도(2022.7.1~2023.6.30)

총연구비: 26,090,000원

연구책임자: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신흥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비즈니스 모델 연구: 인도의 농촌과 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2차년도(2022.7.1~2023.6.30)

총연구비: 26,040,000원

연구책임자: 김윤호(아시아연구소)

기계학습법과 비선형 경제모형의 융합    5차년도(2022.7.1~2023.6.30)

총연구비: 13,020,000원

연구책임자: 서명환(경제학부)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  
 1단계 3차년도(2022.5.1~2023.4.30)

총연구비: 1,260,000,000원(대응자금 포함)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참여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권오영(국사학과), 권헌익(아시아연구소),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김호(아시아연구소),  

 박선영(아시아연구소), 박해남(아시아연구소),   

 신범식(정치외교학과),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이재열(사회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유병록(아시아연구소), 유성희(아시아연구소),  

 윤대영(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주경철(서양사학과),  

 채수홍(인류학과),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농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체 기반 자원관리 체계의 
다원적 기능 분석과 평가    2차년도(2022.3.1~2023.2.28)

총연구비: 50,000,000원

연구책임자: 김고운(아시아연구소)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떠나려는 자, 떠난 자들의 목소리: 이란 교육 이주의 배경과 이주 이후의 삶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    3차년도(2022.5.1~2023.4.30)

총연구비: 19,530,000원

연구책임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한국학술번역사업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중문화 총서 시리즈     2022.11.1~2023.10.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홍석경(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서지영(연세대), 한울(투바이트글로벌콘텐츠)

학술연구교수A - 한국연구재단

모럴 리얼리즘?': 중국의 신국제질서 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차년도(2022.4.1~2023.3.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강대국 편승 안보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한국 주도 안보 체계 모색  
     1차년도(2022.7.1~2023.3.31)

총연구비: 30,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진명(아시아연구소)

한-ASEAN의 수산물 무역네트워크와 ODA 및 국제통상·상사·해사 분쟁해결
에 관한 연구    2차년도(2022.7.1~2023.6.30)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박지문(아시아연구소)

통치체제와 도시공간의 상관관계: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변화 양상
(1937~1960)    1차년도(2022.8.1~2023.3.31)

총연구비: 26,666,667원

연구책임자: 김태윤(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B - 한국연구재단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 적대담론 변화    2022.9.1~2023.8.31

총연구비: 14,000,000원

연구책임자: 임수진(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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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과제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의 사회사    2차년도(2022.3.1~2023.1.15)

총연구비: 11,866,818원

연구책임자: 김백영(사회학과)

공동연구원: 임동근(한국교원대), 조정우(경남대), 김한상(아주대)

17·18세기 조선과 일본의 지식교류- 筆談錄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연구처    1차년도(2022.4.1~2023.3.31)

총연구비: 50,000,000원

연구책임자: 김호(아시아연구소)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 도시문화 전파를 통한 새로운  
‘도시성’의 발현 - 통일평화연구원    2022.4.1~2023.1.31

총연구비: 32,000,000원

연구책임자: 김백영(사회학과)

공동연구원: 황진태(지리교육과), 임수진(아시아연구소),  

 홍순직(아시아연구소), 조민주(아시아연구소)

문화국제주의의 새로운 역사 - 서울대학교 연구처  

     2차년도(2022.10.1~2023.9.30)

총연구비: 50,000,000원

연구책임자: 권헌익(아시아연구소)

정책연구과제

백과사전 아시아 주요 도시 항목 개선 프로젝트 (두피디아) 
     2022.12.14~2023.12.31

총연구비: 100,000,000원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한유석(전북대)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 정책의 통합시스템과 방향 - ESG와 SDGs의 통합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도서 발간 사업(국토연구원)    2022.9.7~12.29

총연구비: 18,181,818원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이명무(아시아연구소), 김윤호(아시아연구소), 박양호(아시아연구소)

우즈벡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제작(노사발전재단)  
     2022.4.28~9.30

총연구비: 19,090,909원

연구책임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슈쿠로바 메흐리니소 이노야툴러에브(건국대), 전윤구(경기대)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제작(노사발전재단)    2022.4.28~9.30

총연구비: 19,090,909원

연구책임자: 채수홍(인류학과)

공동연구원: 명재석(정치외교학부), 김경민(인류학과)

몽골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제작(노사발전재단)    2022.5.3~9.30

총연구비: 19,090,909원

연구책임자: 박정후(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임태수(LB PARTNERS)

스리랑카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제작역(노사발전재단)  
     2022.5.3~9.30

총연구비: 19,090,909원

연구책임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공동연구원: 맹현철(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Fathima Shamila(Univ. of Colombo)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계기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협력 평가와 전망(대
외경제정책연구원)    2022.7.12~11.15

총연구비: 4,545,455원

연구책임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2022 한-아세안 통계집」PDF본 제작 지원사업    2022.7.1~8.5

총연구비: 5,000,000원

연구책임자: 고길곤(행정대학원)

2022년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사업(하반기)  
     2022.8.1~2023.2.28

총연구비: 12,821,670원

연구책임자: 조준화(아시아연구소)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상황 분석 및 향후 전망(외교부)  
     2022.5.25~11.15

총연구비: 18,181,818원

연구책임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협력 평가 및 다변화 전략 연구(외교부)  
     2022.7.15~10.31

총연구비: 4,545,455원

연구책임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고우정(성신여대), 박정훈(서강대), 신성철(데일리인도네시아),  

 Servulus Bobo Riti(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보호위원회),  

 Eva Latifah(인도네시아국립대)

제13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행사(외교부)  
     2022.10.17~2023.1.31

총연구비: 45,454,545원

연구책임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지문(아시아연구소)

연천군 국제기구(UNCCD 등) 유치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연천군)       
2022.11.18~2023.3.17

총연구비: 19,200,000원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김종철(아시아연구소),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신종호(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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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재정

연구기금

(재)한국 사회과학자료원 기금(20억 원)

㈜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11억 5천만 원)

㈜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11억 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1억 원)

서울대 임현진 명예교수(1억 원)

서울대 안청시 명예교수(1천만 원)

㈜ 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3천 5백만 원)

김수남(1억 원)

※ 2009년 이후 누적분 

※ 비공개를 요청한 기부자는 제외

※ 산정 기간: 2022. 3 ~ 2023. 2

학술/연구사업
지출

총수입

총지출

"당신의 기부는 아시아연구의 세계화와 아시아지역전문가 육성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문의: 행정실장(02-880-2692)

법인회계
  1,738,032,924원

법인회계
  1,738,032,724원

외부연구비
  3,513,474,701원 

외부연구비
  3,513,474,701원

간접비
  226,273,670원

간접비
 206,459,853원 

간접비 이월금
  290,654,201원

아시아연구기반구축/아시아연구기초연구지원사업
 845,254,830원

학문후속세대양성
  108,656,099원

학술교류 및 협력
  97,423,646원

출판(총서 및 저널)
 93,717,295원

연구성과 확산
  19,795,6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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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년 2월 

9월 

2010년 7월 

9월

2011년 3월 

10월  

2012년 9월

2013년 3월

4월

5월

9월 

9월

2014년 3월

9월 

 

2015년 6월 

7월

10월 

2016년  4월

12월

2017년 8월  

9월 

 10월 

2018년 2월 

 4월 

 5월 

 8월 

2019년 9월

9월

10월

2020년 5월

10월

12월

2021년 3월

8월

2022년 3월

4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제1회 SNUAC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란 무엇인가: 회고와 전망’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제2회 SNUAC 국제학술대회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개최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 시작 

<열린강연> ‘이제는 아시아시대’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제3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개최

신흥지역연구사업 2단계 진입, SSK 사업 중형 단계 진입(국제무역, 통상질서, 표준화 연구단) 및 

신규 유치(동아시아와 도시연구단), 토대연구사업 선정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개최

국제학술회의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개최> 개최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진입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제5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박수진 교수)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대형 단계 승격.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출범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출범

서울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기관협의회 결성

6월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다양성+Asia> 창간호 발간

서울대학교 연구소(원)평가 인문사회 연구소(원) 3위(최우수 등급)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주간 및 비전 선포

국제학술회의 ‘아시아지역정보의 공유와 활용’ 개최

국제개발협력학회, 동아시아사회학회, Future Earth Korea 사무국 유치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선정

베트남센터 설립

아시아연구소 공식 영문 저널 AJPS 출범

정책브리프 <아시아브리프> 창간

서울대학교 연구소(원)평가 인문사회계 개별연구소 부문 1위

한류연구센터 출범

아시아-아프리카 센터 출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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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2022년 3월 ~ 2023년 2월 기준

소장 박수진(지리학과)

부소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학술연구부장 김백영(사회학과)

국제교류부장 권헌익(아시아연구소)

인재개발부장 박주용(심리학과)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장 박수진(지리학과)

AsIA지역인문학센터 교장 김호(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김백영(사회학과)

동남아시아센터장 채수홍(인류학과)

중앙아시아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남아시아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베트남센터장 김재영(경제학부)

아시아-아프리카센터장 김태균(국제학과)

아시아도시사회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아시아지역정보센터장 고길곤(행정학과)

한류연구센터장 홍석경(언론정보학과)

미래지구 프로그램 디렉터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창립소장)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디렉터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디렉터 권오영(국사학과)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디렉터 김병준(동양사학과)

운영위원회

박수진(지리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김용균(정치외교학부)

김지현(종교학과)

구하원(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여운경(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병연(경제학부)

강정원(인류학과)

김재석(인류학과)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김의준(농경제사회학부)

성상환(독어교육과)

박인권(환경계획학과)

김현철(국제학과)

HK연구교수

고가영(역사학)

고일홍(고고학)

구기연(인류학)

박선영(역사지리학)

박해남(사회학)

심우진(지리학)

유병록(고고학)

유성희(사회학)

윤대영(동양사학)

이명무(경영학)

조민재(고고학)

최경희(정치외교학)

허정원(사회복지학)

HK교수

권헌익(사회인류학)

김호(역사학)

선임연구원   

공석기(사회학)

김고운(도시계획학)

김윤호(경영학)

김종철(사회학)

김태윤(국사학)

남은영(사회학)

민원정(중남미문학)

박지문(경제학)

백일순 (지리학)

서정경(국제정치학)

심한별(도시계획학)

이승원(정치학)

이진명(정치학)

조준화(국제정치학)

황의현(중동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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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지원              

유경하(총괄)

고아라(학술연구)

권일란(HK+사업단)

김솔(국제교류)

문혜지(HK+사업단)

박종홍(디자인)

손재현(AsIA 지역인문학센터)

오진석(AsIA 지역인문학센터)

이나윤(학술연구)

이나현(국제교류/HK+사업단)

이지훈(홍보/국제교류)

정선주(인사/총무)

조송원(홍보)

조혜수(연구비)

최진실(아시아브리프)

최현아(학술연구)

최희진(회계)

연구원              

이민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보조연구원              

강다희(이스쿨)

김송의(인재개발부)

심하경(영문에디터)

이선민(아시아리뷰)

홍봄이(인재개발부)

객원연구원   

권자옥(Heidelberg U.)

김란(서울대)

김일환(서울대)

박상희(서울과기대)

박정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지훈(중앙대)

사사노 미사에(Ibaraki U.)

설지인(서울대)

신판석(전 홍익대 초빙교수)

이내연(창원대)

이수정(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이준표(한국외대)

임수진(전 서울대 통평원)

최덕철(서울대)

최아영(서울대)

최용주(홍익대)

하용출(U. of Washington)

한경애(안동대)

홍순직(중앙대)

방문연구원

김용호(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 

김일수(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지윤(연세대)

김창길(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노현종(통일미래아카데미)

문수현(한양대)

박양호(전 국토연구원장)

박은경(동양대)

박정원(국립등산학교장)

박지원(KOTRA)

배도찬(양곤대)

변필성(국토연구원)

성고운(복단대)

성진석(러시아 가스 연맹)

송민호(휴먼디자인랩)

신의항(U. of South Carolina 명예교수)

안소연(U. of Houston)

안영집(전 주싱가포르 대사)

양준호(인천대)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윤민우(가천대)

윤주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광석(서울과기대)

이상헌(한신대)

이윤영(전 주 네덜란드 대사)

이장우(경북대)

이재용(국토연구원)

임진호(U. of Wisconsin Madison)

장진(KOTRA 아카데미)

정선애(LAB2050)

정주희(Heidelberg U.)

조가희(King’s College London)

조민주(절강대)

지해범(전 조선일보)

채상원(U. of Oxford)

최옥경(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최용주(홍익대)

최충주(전 주 파키스탄 대사)

최호중(Princeton U.)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하현정(Duke Kunshan U.)

한동만(전 주 필리핀대사)

한하은(한국외대)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방문연구원

Do Thanh Thao Mien(이화여대)

Jamie Chang(Santa Clara U.)

Jewellord Nem Singh(Erasmus U. Rotterdam)

Karlee Bergendorff(Duke U.)

Kent Kamasumba(Bridge of Hope Foundation)

Marco Zappa(Ca’ Foscari U.)

Martina Sottini(LSE)

Patrick Meehan(SOAS U. of London)

Pavel Em(Nat'l Research U. Higher School of 
Economics)

Peter Moody(Columbia U.)

Tony Dahao Qian(Tufts U.)

Sanjiao Tang(U. of Auckland)

강명세(전 세종연구소)

강상우(Providence College)

권지현(한국법제연구원)

김경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규범(베이징대)

김두철(Okayama U.)

김영선(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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