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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내지 사진 설명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인 쿠알라룸푸르, 페낭, 말라카의 원도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벽화들로 말레이시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족의 문화와 습속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화인들(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오래된 

주택과 상점들이 밀집한 지역 맥락에 맞게 그들의 오래된 근대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벽화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작가 소개

김태식은 오클라호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로 체코 마사릭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거쳐 현재 말레이시아 모

나시 대학교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각 이미지, 언어, 담론으로 전달되는 사회문화의 

메시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그것들이 다층적으로 담겨있는 도시공간과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한다. 최근 말레이시

아 모나시 대학교에 한국-동아시아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어 한국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으로 키우는 데 노력

하고 있다. 현재 한국 미디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에서 다변화하고 있는 ‘한국성’에 관한 연구

와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한국인이 만드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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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지난 한 해 동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성원의 노고와 희로애락이 담긴 

연차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7개의 센터와 9개의 

주제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 

인재개발부 그리고 행정실 인력 모두의 땀과 고뇌의 산물입니다. 세계적 

지역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도 있지만, 2023년의 

성과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연구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지역학 허브로서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

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연구소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담고자 했

습니다. 또 연구성과물의 양적 생산뿐 아니라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

은 물론, 연구소가 지향하는 지역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시아연구소의 인적, 물적 자산이 늘어가

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아쉽다는 연구소 안팎의 애정 어린 충

고를 귀담아듣고 실행에 옮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이런 문제의식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국제화, 산관학 협력, 학제 간 협업을 체계화하여 지역연구 역량을 신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연구자의 관심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제한된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주제를 탐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연구소 지역연구자들이 아시아 여러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양질의 연구 결과물을 산출하는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구는 여러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연구 범위와 고유한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화라는 숙명을 안고 탄생했습니

다. 다른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연구자와 협력해야 하고, 연구 결과물을 관련 산업체 및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인종, 

민족, 세대, 젠더의 대립을 완화하고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이러한 지역연구소의 역할을 위

해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한 해 동안 기울인 노력의 열매입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시아연구소는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향후 10년간의 발전 방향을 정립할 예정입니

다. 현재 각 연구와 행정 단위가 모두 발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소의 정체성과 연차별 실행계

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연차보고서에는 이러한 수고의 결실이 가시화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아시아연구소 연차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함께 한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각 부서

의 자료를 취합하고 편집을 도맡아 한 홍보위원회와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준 행정실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앞으로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의 결실과 새로운 각오
“국제화, 산관학 협력, 학제 간 협업을 체계화하여 지역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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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능

2024년도 아시아연구소 사업 추진체계

연구
기능

허브
기능

교육
기능

정책
기능

지식
정보
기능

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 

인재개발부, 홍보/성과확산팀, 

행정실, 특별위원회(TF)

지역연구 + HK+메가아시아연구 + 주제연구

국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시그니처 사업

신진학자, 아시아지역전문가, 
연구연수생 및 연구 소모임/동아리, 

지인센 (디지털 콘텐츠 구축 및 공유확산) 

정책연구 (지역연구센터/ 주제연구프로그램), 
아시아 브리프, 아시아 지역 최고위과정, 

국가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허브, 기관 홈페이지, DB 구축,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위클리, 다양성+아시아, 

아시아리뷰, AJPS, 보고서 및 단행본 등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창의·융복합 연구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허브로 기능해왔으며,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공유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선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비롯한 50명 이상의 인력이 단행본 22건, 

SCI급 게재 논문 14건, KCI급 게재 논문 102건 등 총 264건의 연구실적을 거두었으며, 국제학술대회 

19회, 국내학술대회 16회 등 총 218회의 학술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앞으로 급격히 변

화하는 세계의 다양한 위협에 선도적 연구로 대응하고, 국내외 아시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연구역량을 확충하며,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아시아연구소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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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새 집행부의 출범과 도전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출범 이후, 그동안 전임 소장들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헌신적인 활동, 그리고 교내외 많은 연구자의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9월 1일, 채수홍 인류학과 교수가 제4기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 집행부를 꾸려 새로운 도전을 위한 도움닫기를 준비하

고 있다. 현재 아시아연구소는 6층의 독립공간과 100여 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거대 연구기관으로, 국제적인 아시아 지역학 연구거점으로 거

듭나기 위한 철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소 구성원은 학술연구, 국제교류, 인재양성 및 성과 확산 

등에서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아시아연구소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였고, 구성

원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절차 위에서 아시아 지역 현안과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선별하고, 이를 단계

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도전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연구소 산하의 지역연구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은 긴밀한 분업

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연구소를 대표할 만한 시그니처 사업 수행, 주요 현안에 대한 적합한 정책 브리프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 국제협력을 제고하는 연구자 네트워크 허브 구축, 그리고 아시아연구소 고유의 지식정보 및 교육 콘텐츠 동영상 자료 구축 및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23년 아시아연구소의 새로운 집행부와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중장기적 도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연구 2단계 진입 및 ‘우수성과 창출 연구단’ 선정

2020년 HK+사업에 선정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은 1단계(2020~2023) 과정에서 ‘메가아시아 연구’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했으며, 2023년 5월 연구사업 2단계에 진입하여 아시아 지역 연구를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메가아시아’는 네트워크화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자 방법이며, 상상의 철학이다. 1단계 3년 동안 메가아시아를 둘러싼 새로

운 개념의 규정,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융합적 방법론의 개발, 그리고 인문학·사회과학·데이터사이언스의 결합을 통한 

방대한 지역정보의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은 20여 권의 연구·교양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40여 편의 연

구논문을 게재했을 뿐 아니라, 25차례 이상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켰다.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을 위한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공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발한 연

구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본 연구사업단은 ‘2023년 교육부 우수성과 창출 연구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은 2단계(2023~2027) 4년간의 연구를 통해 메가아시아를 분석적 차원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이념적·규범적인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갖춘, 장차 아시아 지역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메가아시아 개념을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현

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의 기반 마련, 아시아 내 교류와 이동에 대한 환대의 분위기 형성, 한국과 아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 증진 등에 기여

하는 것이 본 연구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023년 아시아연구소를 빛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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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센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는 ‘경계를 넘는 이주자로서 유라시아 난민 연구: 이주 동학의 다면적 변화와 영향’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국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중앙아시아센터는 2023년 9월 1일부터 이주·난민연구

단(Migration·Refugees·Diaspora(MRD) Research Center)을 설립하였다. 

연구단은 신범식 중앙아시아센터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4명의 전임연구원(Vadim Slepchenko, 박상희, 최아영, 

황의현 박사)과 3명의 공동연구원(박지원(KOTRA), 주송하(국민대), 윤민우(가천대)), 그리고 3명의 정치외교학부 석박사 과정의 연구보조원(

김창하, 정민기, 조명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는 1단계(3년), 2단계(3년)로 나누어 총 6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에서는 ‘난민 모빌리티의 다면성’ 연구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 난

민과 이주민의 이동이 가진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1년 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모빌리티와 다차원성: 

확장, 회귀, 역행’을, 2년 차에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내전과 난민의 모빌리티: 재정착과 새로운 경로 형성’을, 3년 차에는 ‘비정치적 모

빌리티 현상: 환경재해와 기후난민’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난민 수용 및 정착 모델과 미래적 대응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회 내에서 환대받는 난민과 배제당하는 난민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난민 수용 및 정착의 한국적 모델 수립에 필

요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활발한 해외 학술 교류 재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선언과 함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전 세계 다양한 기관과 학술 교

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학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국제적 교류의 일환으로 아시아연구소는 해외 다양한 기관들과 만남을 추진하였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및 주한 르완다 대사와 같은 

국가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만 국립정치대 사회학과, 필리핀 극동대(FEU) 등과 같은 학술 기관과 연구 및 교

육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탐색하였다.

아시아연구소를 찾는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4개국 전략 연구소장단, 베트남 국립 호찌민 인문

사회대 총장단,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SEBA) 방문단, 말레이시아 모나시대 부총장단,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육부총장단,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총장단 등이 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하여 서로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

러한 활동은 학술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모든 국제적 교류와 협력은 아시아연구소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연구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국제 학술 커뮤니티 내

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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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ae·Park, Jun-

young(2023)

An observation of Asia’s sit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rough data-analysis of the Criteria for 

Selection. Asia's Heritage Trend: Examining Asia's Present through Its Past. Routledge

＊ 연구사업 2단계(2023~2027)에 진입하여 ‘메가아시아’ 개념이 분석적 차원에서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이념적·규범적인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갖추어 장래 아시아 지역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장

＊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창출 연구단으로 선정

＊ 영문 총서 <Asia’s Heritage Trend: Examining Asia’s Present Through its Past>(J. L Kim & M. Zoh eds., Routledge, 2023) 출간

＊ 국문 총서 <탈냉전시대 아시아의 재구성과 아시아인의 정체성>, (채수홍·구기연 편저, 진인진, 2023)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 연구 아젠다 심화를 위한 워크숍, 초청강연 개최(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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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http://snuac-hk.snu.ac.kr/

아시아연구소는 2020년도 HK+ 지원사업의 해외지역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

링’이라는 아젠다로 2020년 5월에 출범하고 2023년 5월에 2단계에 진입한 아시아연구소의 HK+ 사업단은 ‘메가아시아’란 개념을 통

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비교지역연구 및 융복합 연구의 적용과 확대를 통한 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새

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아시아연구소 HK+  사업단의 비전이며, 7년의 사업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세계 아시아 지역 

연구의 3대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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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지역인문학센터

＊ 2023 메가아시아열린대학 등 총 28개의 강의영상 제작 및 업로드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 평생교육원, 아시아연구소 인재개발부, 아시아연구소 각 지역센터 및 주제연구팀과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

그램 공동주최

＊ 2023년 11월 인문학 행사 ‘덩실덩실 AsIA문화축제: 말레이시아 영상 문화제’ 개최

＊ AsIA지역인문학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강의 영상 접근성 향상

＊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 2023년 강의 영상 업로드(조회수 277,076회, 구독자 4,730명)

사람들

AsIA지역인문학교 교장: 김호(아시아연구소 HK교수)

HK연구교수: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행정직원: 신정원(아시아연구소)

http://snuachklhc.snu.ac.kr/

AsIA지역인문학센터는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0년 5월에 설립되었다.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시아 지역에 관한 지식 및 인문 정보를 국내외로 확산·대중화하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연령과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열린 교육을 지향하며,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협력을 통한 교육 대상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

양화를 수행 중이다. 또한 AsIA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영상을 YouTube 채널에 집적하여 아시아 지식정보의 유

통과 사회적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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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의 갈등 문제를 인종주의 시각에서 조명한 국제학술회의(‘인종’ 없는 인종주의?: 아시아의 관점에서 인종화 연구하기) 개최

＊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초경계적 이동 경험의 변천사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조명한 학술회의(동북아시아의 모빌리티) 개최

＊ 중국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아 각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적 쟁점들을 공유한 국제학술회의(Connected Asia Revisited: 

Review on China’s BRI after its 10 years) 개최

＊ 재난 정의와 기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Disaster Justice and Memory) 개최

＊ 2023년에 출간된 중국의 사회·정치·역사·국제관계 중 주요 저서들의 저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북토크 4회 진행

＊ 동북아시아 쇠퇴도시 연구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회의 전문가 콜로키엄을 개최하고, 각국 쇠퇴도시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성과를 검토하는 연구 세미나 4회 진행

＊ 북한의 도시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역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한강과 대동강을 잇다: 평양도시문화 연구를 통한 남북한 문화통합 방

안 모색> 공동연구과제 수행

대표연구성과 목록 

김태윤 외(2024) <북한 자료로 본 평양학 개론>. 민속원

조민주(2023) <東亞文化視野下的韓國美術史硏究(동아시아 문화의 시각에서 본 한국미술사연구)>. 浙江大學出版社(저장대학출판사)

김일환·박해남

(2023)

‘Big Brother’ at Brothers Home: Exclusion and Exploitation of Social Outcasts in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1(6)

이진명(2023) The Dual Faces of U.S. Alliances: Deterrence Effects and Vulnerabilities in Northeast Asia. 국제정치연구, 26(4)

김백영(2023) 귀환, 수용, 분산: 미군정기 전재민의 남한 유입과 인구 분산 정책의 전개. 도시연구, 32

김란(2023)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모성 실천: 내권적 마더링의 형성. 현대중국연구, 25(2)

홍순직(2023)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건설 정책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3(1)

임수진(2023)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3(1)

노현종(2023) 동독, 베트남,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비교. 수은북한경제, 76

김태윤(2023) ‘평양’ 연구의 과거와 현재: 평양 연구의 동향과 제언. 역사문화연구, 87

김정환(2023) 한국 민주주의의 상상계에서 민(民)의 생명과 죽음. 문화와 사회, 31(3)

서정경(2023)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책과함께

사람들

센터장: 김백영(사회학과)

전임연구원: 김란(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김태윤(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판수(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진명(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김민환(한신대), 김일환(서울과기대), 김한상(아주대), 노현종(숭실대), 박철현(국민대), 박해남(계명대), 윤종석(서울시립대),  

  이향아(경상국립대), 임수진(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정영신(가톨릭대), 조현정(카이스트), 황진태(동국대)

연구보조원: 이하은(사회학과)

객원연구원: 김정환(아시아연구소), 안영집(아시아연구소), 홍순직(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http://neacenter.snuac.ac.kr/

동북아시아센터는 글로벌화 이후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변동을 둘러싼 다종다기한 쟁점들에 대한 입

체적 분석과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관계, 한중·한일관계, 동아시아 도시 변화와 모빌리티, 동북아 역

사갈등과 탈냉전 체제전환, 초국적 이슈와 지역갈등 등 일국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동북아 지역의 복잡다단한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학술활동과 대외협력활동으로 다차원적이며 심도 있는 접근을 모색한다. 또한 서울대 내 관련 연구기관들의 교감과 

협업을 통해 학문적 융복합을 꾀하고, 학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이자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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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열린강연: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매 학기 대중 강연 진행

＊ 동남아 초청강연: 동남아 지역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 기후, 한·태 및 미·중 관계에 대한 전문 학술강연 4회 진행

＊ 동남아 연구소모임 지원: 학내 동남아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팀들(인도네시아 기후위기, 태국 농업, 태국 및 말레이시아 언어 정책 등)

을 대상으로 매 학기 지원

＊ 연구연수생: 소논문(20세기 전반 일본의 대동남아 경제외교 관련) 작성 지원

대표연구성과 목록 

윤대영(2023) <아시아의 20세기 지역변동과 지역상상>. 진인진

윤대영·최경희 외(2023)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역사, 시각 방법>. 진인진 

최경희·배도찬 외 (2024) <봄의 혁명:‘새로운 미얀마’를 향한 담대한 행보>. 진인진 

박준영·조규린·최태수(2023)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운동과 제도-타협 실천. 동남아시아연구 33(4)

사람들

센터장: 채수홍(인류학과)

공동연구원: 윤대영(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김창길(아시아연구소), 배도찬(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한유석(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Edo Han Siu Andriesse(지리학과), 박준영(지리학과), 김경민(인류학과)

연구보조원: 이소영(인류학과)

동남아시아센터 http://seacenter.snuac.ac.kr/

동남아시아센터는 2012년 설립되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동남아 관련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동남

아시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증진하고자 동남아 열린강연, 초청강연, 동남아 연구소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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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동학에 관한 워크숍 시리즈 총 4회 진행, 지역 연구 관련 워크숍 2회 진행 

＊ 통합 학술회의 2회 진행(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북아시아 지역 연구)

＊ 난민 주제로 전문가 초청 콜로키엄 3회, 내부 세미나 2회, 난민 교육 프로그램 2회 진행

＊ 학술논문 5편과 학술서 3권의 북 챕터 집필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소지원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2023년 9월부터 ‘이주 난민’ 주제로 공동연구 시작 

＊ 중앙아시아 4개국 전략 연구소 소장단과의 교류: 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가

전략 연구소 소장단과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학문적 교류와 인적, 문화적 교류에 관해 협의

＊ 학문후속세대 콜로키엄 개최: 중앙아시아센터의 학문후속세대 연구회인 ‘유라시아연구회’ 주최로 해상난민 보호에 관한 콜로키엄 진행

대표연구성과 목록 

최아영(2023) <엘리트로 보는 유라시아의 변화 I>.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고가영(2023) <잡거와 혼종: 유라시아 다중 접경>. 소명출판사

박상희(2023) 참을 수 없는 고통: 다른 조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북한 난민의 경험. Korea Journal 63(4) 

고가영(2023)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Homo Migrans 28

주송하(2023) 이민을 제한하는 이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독재자들의 경제적 아이디어. 한국국제연구 21(2)

박정후(2023) 유라시아 환경협력 및 갈등에 관한 연구 : 몽골-중국-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硏究 39(3)

고가영(2023) 조국을 배신한 자의 아내에서 소련 국민되기: <알지르> 수용소 수감 여성들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슬라보학보 38(4)

사람들

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전임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박상희(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Vadim Slepchenko(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지원(KOTRA), 유성희(한경국립대), 윤민우(가천대), 주송하(저장대) 

연구보조원: 김창하(정치외교학부), 이준석(정치외교학부), 정민기(정치외교학부), 조명혜(정치외교학부)

객원연구원: 박정후(아시아연구소), 하용출(Univ. of Washington)

중앙아시아센터 http://cecas.snuac.ac.kr/

중앙아시아센터는 2014년 4월에 설립된 이래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센터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있으며, 중앙유라시아 지역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자와 관련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센터는 학술행사와 저서 발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실천적·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여 중앙아시아 연구의 허브로서, 중앙아시아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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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지원 공동연구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MENA: 신흥안보, 대안적 질서, 그리고 시민사회’ 선정

＊ 서아시아센터 학술행사 13회 개최(세미나 6회, 북토크 4회, 특별강연 3회)

＊ 학기중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월간 <MENA Focus> 발간

＊ 주한 아랍 대사(이집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오만) 기고문 발간

＊ 이슬람 문화 체험을 위해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방문

＊ 서아시아센터 소속 연구원 KCI급 논문 10편, 연구저서 3편, 단독저서 1편, 번역서 1편 출간

＊ 서아시아센터 총서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대표연구성과 목록 

구기연 외(2023) <오늘을 넘는 아시아 여성: 페미니즘이 묻고 인류학이 답하다>. 서울대 출판문화원

황의현(2023)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씨아이알(CIR)

안소연 외(2023)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인문사회연구 총서 3: 중동의 이산과 이주의 역사>. 카오스북

Koo, G. Y. et al.(2023)
<Social Change in the Gulf Region: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The Choice for the “Zendegie Normal 

(Normal Life)”>. Springer

 Koo, G. Y. et al.(2023) <Women We Love: Femininities and the Korean Wave>. HKU Press

안소연(2023)
걸프 왕정 국가들의 기성 정치 질서에 도전하는 카타르 유인 분석: 수정주의 국가 관점을 기반으로. 지중해지역연

구 25(1)

안소연(2023)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정당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고찰: 모로코와 튀니지 이슬람 정당의 소외 정당에서 기

성 정당으로의 변모 과정. 아시아리뷰 13(1)

안소연(2023)
떠오르는 공여국, 걸프 국가들의 해외원조 제공전략 분석: 인도주의 실현과 정치적 이익 추구 관점에서. 지중해지

역연구 25(3)

황의현(2023) 정치적 공간으로서 요르단의 박물관: 박물관과 국가 정체성의 관계 분석. 지중해지역연구 25(3)

백혜원, 황의현(2023) 종파 갈등과 타자화의 서사적, 언어적 표현 연구: 『움미 히싸네 쥐들』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22(2)

구기연, 백일순(2023) 환대의 관점으로 본 한국 사회의 무슬림 난민: 예멘 난민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례 비교연구. 공간과 사회 85

안소연(2023) 분쟁에서 협력의 기회로 변화: 동지중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 개발 노력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3(3)

김강석, 안소연(2023) 에너지 안보환경 변화와 EU, 러시아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신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42(2)

송상현, 안소연(2023)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 전략으로써 중재 역할에 대한 고찰: 오만과 쿠웨이트 사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22(3)

구기연, 한하은, 안소연 

(2023)

중동 주요 3개국 정부 정책 변화와 한류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아

시아리뷰 13(3)

한하은(2024)
AKP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이후, 여성운

동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26(1)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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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원: 안소연(아시아연구소), 한하은(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민보미(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박성준(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정재헌(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서아시아센터 http://wac.snuac.ac.kr/

서아시아센터는 서아시아에 대한 깊고 다양한 시사적 분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술 활동을 통해 서아시아 

연구 기반을 강화하며, 연구자, 기업인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서아시아센터는 현재 ‘전문가 콜

로키움’을 통해 지역연구 확장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심화세미나’를 통해 지역 이해에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서아시아센터의 현재 목표는 서아시아 내 모빌리티 문제와 시민사회 연구, 그리고 역내 정치 질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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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경제, 무슬림과 세속주의, 인더스 문명 연구에 관한 콜로키엄 7회 개최

＊ 남아시아 경제사회 현안 및 인도 문헌 연구에 관한 워크숍 4회 개최

＊ 디지털 제작 커뮤니티 팹랩, 부탄의 디지털 공방에 관한 2권의 저술 출판

＊ 인도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공동 주최 인도 중견 기업인 한국연수 프로그램 진행

대표연구성과 목록 

이명무 외(2023) <지속가능한 디지털 제작커뮤니티 팹랩>. 공감

김윤호·이명무(2023) <부탄에 디지털 공방(팹랩)을 설치했다(역서)>. 공감

양영순(2023) 자이나교의 다르마 명상(dharmadhyāna). 인도철학 68

양영순(2023) 두르가데바의 『죽음징조집성』(Riṣṭasamuccaya)_죽음준비교육과 관련하여_. 인도철학 69

강성용 외(2023)
The future of RMG industry of Bangladesh confronting COVID-19, and industry 4.0: a thematic analysis. 

CIU Journal, 5(1)

사람들

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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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조원: 박효진(종교학과)

객원연구원: 신판석(아시아연구소), 최용주(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http://csas.snuac.ac.kr/

남아시아센터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소속 7개국에 대한 역사, 경제, 정치, 언

어 및 문화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관련 역량의 체계적 구축을 목표로 대상 국가들과 다층적이고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

진하고자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남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다면적으로 우호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SAARC에 옵저버로 가입하였다. 남아시아센터는 남아시아 관련 정보 창출과 누적에 기여하는 여러 주체들을 묶어 내는 학적 연결고리

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기관 및 연구자,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과 호혜적인 공동연구와 공동작업

의 폭을 넓혀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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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기초 연구 주제 발굴: 북한과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맺기, 한-아프리카 관계 등 

＊ 아프리카 전문가 DB 구축: 지역 및 분과 전문가 협업을 위한 플랫폼 마련

＊ 아프리카 신진학자 교류 마련: 서울대 아프리카 연구 모임(3회)

＊ 아프리카 강연 기획 및 운영: 서울대 아프리카 세미나(15회), 서울대 아프리카 특별강연(5회), 서울대 평생교육원 연계 대중강연(3회), 

2024 서울대 아시아-아프리카 포럼 등 

＊ 2023년 상·하반기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 참여

＊ 해외 주요 아프리카 유관기관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케냐 나이로비대, 남아공 프레토리아대, 남아공 국제문제연구소(SAIIA), 남아공 

건설적 분쟁해결을 위한 아프리카센터(ACCORD),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 남아공 콰줄루나탈대학교, 보츠와나대학교 등

대표연구성과 목록 

김태균(2023) <반둥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진인진

조준화(2023) 아프리카 글로벌 새마을 운동은 무엇인가? - 르완다 글로벌 새마을 운동의 신화와 현실의 비판적 고찰. 국제개발협력연구 15(1)

조준화(2023)
Why South Korea is interested in Rwanda: Korean Perspectives on Good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30(1)

사람들

센터장: 김태균(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 조준화(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경하(수출입은행), 김보경(전북대), 김종철(아시아연구소), 박한선(인류학과), 변웅(국제대학원),  

  심예리(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김도희(ODA YP), 김정희(ODA YP), 이은실(ODA YP), 안형률(정치외교학과)

방문연구원: 김동수(아시아연구소), 김민경(아시아연구소), 김윤희(성신여대), Kent Kamasumba(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http://aafc.snuac.ac.kr/

아시아-아프리카센터는 아프리카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며, 기존의 서구 중심적 시

각의 아프리카 연구를 넘어 한국과 아프리카 관점을 상호 동등하게 이해하는 종합적인 아프리카 전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3월 설립되었다. 시대적 요구에 맞는 실천적이고 정책 제언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적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

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고 상호 이해를 주도하는 글로벌 아프리카 연구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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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현지 학술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베트남국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공동세미나(베트남 경제발전의 정치경제), 타이빙대, 베트

남국가대 경제경영대학, 베트남국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공동세미나(베트남과 한국의 지방 거버넌스) 진행

＊ 베트남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서울대 베트남포럼, 한국동남아학회 베트남분과위원회, 서울대 베트남 유학생 학생회

＊ 오리지널 데이터셋 구축 사업: 베트남 엘리트 데이터베이스 구축(베트남 공산당 제6기(1986년 임기 개시)~제12기(2021년 임기 종료)) 

사람들

센터장: 김용균(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Nguyen Khac Giang(ISEAS)

연구보조원: 명재석(정치외교학부)

베트남센터 http://vc.snuac.ac.kr/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는 서울대학교의 대 베트남 교육, 연구, 교류 협력의 중심기관이다. 베트남 관련 질적·양적 지역정보를 연구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적하여 서비스한다.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 여러 분과학문에 걸쳐 다학제 학술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국내외 공공·민간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의성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베트남 현지 기관에 직업교육, 고등교

육, 학술연구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교내외 베트남 관련 연구자와 

종사자들의 모임인 베트남포럼 사무국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전문가 풀을 구축한다.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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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 특강: Open API와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강연으로 자료분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한-아세안 센터와 공동으로 <2023 한-아세안 통계집> 발간

＊ Factsheet 업데이트 및 Fast Facts 제공: 11개국의 Country Factsheet, 48개국의 Immigration Factsheet, <2023 한-아세안 통계

집>에 기초하여 아세안 국가 Fast Facts 제공

＊ 메타데이터셋 업데이트 및 지속 제공

＊ KCI급 논문 3편, 기타 국문논문 1편, 연구저서 1편(Manag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Policy Learning 

Perspectives) 출간 및 칼럼 기고

대표연구성과 목록 

Ko, K. K.(2023) <Manag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Policy Learning Perspectives>. Routledge

고길곤·이찬주(2023)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의 목표전도: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실태를 중심으로. 공기업논총 23(1)

고길곤(2023) 행정학 연구에서의 선형회귀분석 활용 쟁점들. 한국행정학보 57(3)

장주영·허정원(2023) 근거 기반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이주민 대상 통계 검토. 공간과 사회 33(3)

허정원(2023)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인들의 연대 노력: 소셜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7(3)

사람들

센터장: 고길곤(행정대학원)

전임연구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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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아(사회학과), 변영주(행정대학원), 윤지혜(행정대학원), 홍민준(행정대학원)

아시아지역정보센터 https://aric.snu.ac.kr/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아시아의 국가별·지역별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아시아 국가 및 지역 단위

의 정성/정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각국의 현황, 특히 

SDGs 진행 사항과 개도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Country Report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생산, 공유하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기관의 범위를 확장해 궁극적으로 아시아 및 세계 시민의 문화

지능(cultural intelligence)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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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3차년도 연구 수행(2021.9.1~2027.8.31):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환 전

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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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 한국법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경희대학교, 제주대학교 등과 국제학술대회 4회 개최

＊ 온-오프라인 학술행사 진행(국내학술회의 5회, 콜로키엄 9회, 워크숍 2회, 정기세미나 4회)

＊ 현장연구 진행(현장답사 3회, 웹진 6회 발간, 심층 인터뷰 40여 명)

대표연구성과 목록 

양준호 외(2023)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반독점자본, 탈성장, 시민적 통제의 대안적 지역경제를 모색하며>. 로컬퍼스트

이승원 옮김(2023) <비판적 시민성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다봄교육

이광석 외(2023) <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 빨간소금

이상헌 외(2024) <무엇을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여는길

박배균 외(2024) <기술주의 너머의 스마트 도시>. 한울아카데미

최민정, 백일순(2023) 영토적 덫에 걸린 지방소멸: 행정구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7(2)

최서희, 백일순, Thi 

Hang Bui(2023)

외국인 이주자의 모빌리티 자본과 네트워크 자본의 특성 - 한국 내 베트남 이주자를 사례로 -. 대한지리학회지 

58(3)

심한별(2023) 일상의 스마트 도시:보편화된 디지털 세계로서 스마트 도시 다시 보기. 공간과 사회 33(2)

백일순, 김주락, 이승원

(2023)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33(2)

이민주, 백일순(2023)
지방소멸시대의 도시축소: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외 도시축소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지 26(2)

심한별, 정진영, 문지석

(2023)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실천과 강남 이데올로기 : 한국의 지배적 도시주의와 그 균열에 대한 보고. 공간과 사회 

33(4)

한경애, 백일순, 정진영

(2023)
가치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 광교 신도시 거주가치를 둘러싼 정동경제. 공간과사회 33(4)

박배균, 박양범(2023)
‘강남화’의 사회-문화적 과정과 헤게모니적 영토성 :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모색. 공간과 사회 

33(4)

이승원(2023) 도시 구성체와 도시 커먼즈 : 대안적 도시 전환을 위한 개념적 고찰. 공간과 사회 33(4)

사람들

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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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애(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양준호(인천대), 이광석(서울과기대), 이상헌(한신대)

연구원: 이민영(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문지석(환경계획학과), 박양범(아시아연구소), 정진영(지리학과)

객원연구원: 박지훈(부경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https://snuac.snu.ac.kr/cities/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아시아 도시들의 발전주의 도시화 한계를 극복하고 공생공락의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포

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과 공유적 도시전환 전략 제시를 목표로 삼는다. 사회-문화-공간적 인프라로서의 공유적 도시 플랫폼 구축

과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대안적 일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도시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한 활발한 정책 제안으로 

연구 결과의 사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외 연구와 활동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기반의 도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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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이주와 이민의 현황과 특징 및 전망을 탐색하며 기초연구에 주력

＊ 아시아 이주연구 콜로키엄 및 특별강연 시리즈 정기 개최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 구축 

＊ 서울대 및 이주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아시아이주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공유, 학술 교류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를 통한 사업 성과 확산 및 환류

대표연구성과 목록 

장주영·허정원(2023) 근거 기반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이주민 대상 통계 검토, 공간과 사회 33(3)

구기연·백일순(2023) 환대의 관점으로 본 한국 사회의 무슬림 난민: 예멘 난민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례 비교연구, 공간과 사회 33(3)

박혜현·정현주(2023)
민족-공간적 ‘차이’에 대한 선택적 포용과 배제: 대림동 조선족 집적지를 둘러싼 로컬 스케일의 신자유주의적 다

문화정책과 담론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4)

최선영·김율희(2023)
이민현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 -제3차 대전광역시 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6(3)

허정원(2023)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인들의 연대 노력: 소셜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7(3)

사람들

센터장: 정현주(환경계획학과)

공동연구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최선영(지리학과),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박상희(아시아연구소),  

  고민경(경북대)

연구보조원: 장근용(환경계획학과)

아시아이주센터 http://amc.snuac.ac.kr/

본 센터는 국가와 지역, 대륙을 넘나드는 이주와 이민의 현황과 특징, 전망을 탐색하고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주

력하는 한편, 급박하게 진행되는 저출산-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관련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를 통해 아시아 이주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이주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이주 

전문가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 및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들과 이주정책과 쟁점을 탐색하며, 학술행사 등 교류를 통해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한다. 

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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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콘퍼런스 ‘Globalizing South Korean Creativity: Theorizing, Exhibiting, and Archiving Hallyu, the Korean Wave’ 개최

＊ 한류 및 한국 대중문화 관련 주요 연구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CHS 100분 토크’ 총 8회 개최

＊ 라운드테이블 2회(‘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와 ‘생산자들이 말하는 K-POP’) 진행

＊ 한국대중문화사 세미나 ‘한국 대중가요의 혼종성에 대한 역사적 탐색’ 개최

＊ 학술번역사업 <한국대중문화 총서> 시리즈 수행(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 연구사업 ‘한류 창의산업의 문화와 산업적 특징에 대한 연구: 생산소비 공진화 기반 디지털 창의 산업 이론을 향하여’ 수행(한국연구

재단 지원)

대표연구성과 목록 

Park, S. & Hong, S-K. 

(2023)

Reshaping hallyu: Global reception of Korean content on Netflix.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7

이하민·김나현·김세원·

홍석경(2023)

쇼츠(shorts)는 어떻게 TV 드라마 수용을 매개하는가?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

송학보 37(4)

박소정(2023) 넷플릭스가 매개하는 태국의 드라마 한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4(4)

서지영(2023) 1930년대 대중예술의 장과 기생의 공적 재현. 한국음악사학보 71

서지영(2023) 근대 매체와 기생 셀러브리티의 형성: ‘공적 친밀성’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9

박소정(2023) 아시아 내 한류에 대한 국내 연구 메타 분석. 아시아리뷰 13(3)

박소정(2023) 제페토 드라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데이터베이스 소비론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5(1)

박소정(2023) 아시아 내 한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한국문화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아시아와 K의 문화사회학"

박소정(2023) ‘컨셉’이라는 미명 하의 문화적 둔감성. 한국문화연구학회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색의 문화연구,문화연구의 색"

박소정(2023) 한국 사회의 종족-미디어정경을 연구하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매개하고 조율하는 소통의 힘"

김수아(2023) 한류와 언론 보도: 미디어 담론과 문화 내셔널리즘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제25회 학술심포지엄

사람들

센터장: 홍석경(언론정보학과)

전임연구원: 박소정(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은미(언론정보학과), 김수아(언론정보학과), 서지영(연세대)

연구보조원: 신정원(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 http://chs.snuac.ac.kr/

한국대중문화의 해외에서의 유의미한 인기현상을 지칭하는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선 글로벌 문화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대한민국이 세계와 맺는 현실적·상상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소프트파워로서 

한류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센터는 한류연구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한류

연구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한류연구를 이론화하고 이슈를 형성하며 학제적 연구와 글로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본 센터는 지속적으로 한류 및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출판, 학술행사를 통해 연

구 결과를 공유하며, 사회에 기여할 교육 및 정책 프로젝트를 개발, 수행해나가고자 한다.

주제연구



26 2023 연차보고서

＊ 글로벌 미래지구 총회(Future Earth Assembly 2023, Panama City, Panama) 참여

＊ 2023 SRI 지속가능성연구혁신 총회에서 2개 세션 주관(1. POP Dialogue: Harnessing Visioneering Framework for Resolving 

Palm Oil Paradox, 2. Harnessing Complex Systems Thinking to Diverse Vegan Communities toward Sustainability)

＊ Future Earth 아시아지역위원회 창립회의 공동주관

＊ ‘미래지구’ 한중일 A3 Foresight Workshop 2회 공동주최(동북아 미래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연구 허브 네트워킹, 한국연구재

단 연구과제)

＊ Oxfam & Fair Finance Asia와 공동 Hybrid Public 세미나 주최(Towards an Equitable Asia: Climate Finance, Just Transition, 

and Leverage Points Lens,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의 부대행사)

＊ 제22회 Science Council of Asia 국제 콘퍼런스에서 특별세션 주관(Sustainability Science from an Asian Lens)

＊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잡계 사고’를 주제로 월례세미나 총 8회 개최

대표연구성과 목록 

An, Y., & Park, S. 

(2023)

Developing an agent-based model to mitigate famine risk in North Korea: insights from the “Artificial 

North Korean Collective Farm” Model, Land, 12(4), 735

An, Y., & Shim, W., & 

Jeong G. (2023) 

High-resolution digital soil maps of forest soil nitrogen across South Korea using three machine learning algo-

rithms, Forest, 14(6), 1141

Kang W., & Choi, T., 

Kim, G., & Woo, D.,  

(2023)

Habitat, connectivity, and roadkill of Korea’s apex predator, the yellow-throated marten, Wildlife Research, 

51, WR21185

사람들

디렉터: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임연구원: 김고운(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수진(지리학과), Edo Andriesse(지리학과), 윤순창(서울대 명예교수), 안유순(국토문제연구소), 김창길(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홍수연(응용생물화학부)

미래지구 프로그램 https://snuac.snu.ac.kr/futureearth/

미래지구 프로그램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초학문적 방법을 찾고 지속가능성 연구 영향을 증대할 글로벌 지식을 구축·공

유하며 이를 행동으로 연결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정의롭게 번영하는 아시아’를 비전으로 추구하며, 자연-인문사회과학 간 

대화와 연구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미래지구 한국위원회 사무국 유치를 시작으로, 미래지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및 아시아에서 ‘미래지구’ 미션

과 비전 구현을 촉진하고 네트워킹 협력자들과 상호작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Future Earth 프로그램 기반구축’ 사

업을 진행 중이다.

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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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회의 단독 주최 1회(10.27~29), 동아시아사회학회 EASA 국제학술회의 협력 주관(8.12~13), 세계사회학회 ISA 국제학술

회의 참석 및 세션 발표(6.25~7.1)

＊ 2023 아시아 시민사회 워크숍 시리즈 2회(5월, 9월), 시민사회 프로그램 해외 석학 특별강연 2회(8월, 10월) 개최

＊ 도요대-규슈대-서울대 아연 공동강의 시리즈 3회(5월, 9월, 12월), 도시샤대와 연례 공동 사회혁신 워크숍 시리즈 및 현지 조사

(3.9~11; 전주, 완주, 서울), 도요대 글로벌 혁신센터와 공동연구 워크숍 및 현지 조사(8.29~9.5; 도야마현 가미이치, 군마현 다테바

야시), 동아시아 정치사회학 네트워크 연구 플랫폼 론칭으로 국제네트워크 강화

대표연구성과 목록 

Lim, H. C., Lim, H. R., Kim, 

T. K., Kong, S. K.(2023).
 <COVID-19 in East Asia and Aftermath- Re-globalizatio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Zininzin

공석기·정수복·임현진

(2023)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진인진

임현진(2023) 한국 기업의 ESG 심화를 위한 NGO의 과제. NGO 연구, 18(1), 121-150

KIM, T. K.(2023) 
The Embedded Hybridity of Ethical Consumerism: At the Nexus of Consumer Justice Movements and 

Social Economie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63(3), 36-63

Lim, H. C. (2023)
 De-Westernization or Re-Easternization: Towards Post-Western Conceptualization and Theorization in the 

Sociology of Korea. In Handbook of Post-Western Sociology: From East Asia to Europe (pp. 218-232). Brill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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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세(아시아연구소), 민원정(아시아연구소), 홍정표(Miyazaki Int’l College)

연구보조원: 조영인(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 프로그램 http://csp.snuac.ac.kr/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주요 영역과 주제에 관련한 역동적인 변화를 심층적으로 비교 연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과 인권, 사회적경제를 주요 영역으로 하며, 각 영역의 핵심 주제는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이주와 다문화’, 

‘공동체와 연대’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아시아, 지구시민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지형도 및 네트워크 구조, 환경, 노동, 에너지, 보건, 여

성, 청년, 사회적경제 등 영역의 시민사회 활동, 풀뿌리 지역부터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기업, 시민운동 등 시민사회 관련 다층적 차원의 

행위자에 대해 연구한다.

주제연구



28 2023 연차보고서

＊ 동아시아 모델의 원형과 이후 변형 및 지속가능성을 통한 '아시아 발전모델 연구'

＊ 팬데믹 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산업정책: 변화와 혁신 비교연구

＊ 후발국의 경제추격(economic catching-up by latecomers): 경로의 다양성 연구

＊ 미중패권경쟁과  'New Industrial Policy'에 대한 논의 

＊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정책의 귀환: 이론적 경험적 연구

＊ 대만 현지조사: 경제안보와 반도체 산업정책; 대만중앙연구원, ITRI, TSMC, NCHU, 타이베이 무역관, 대만 입법원 방문 및 인터뷰

대표연구성과 목록 

임현진·임혜란·김태균· 

공석기(2023) 
<COVID-19 in East Asia and Aftermath: Re- Globalizatio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Zininzin. 

이승주(2023) 일본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대두: 이익·정책이념·제도 간 상호작용. 한국정치학회보 57(1)

임혜란·조한나(2023) 포스트 코로나 시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연구 32(3)

사람들

디렉터: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윤상우(동아대), 이승주(중앙대), 이왕휘(아주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지주형(경남대),  

  조한나(한국정치연구소)

연구보조원: 조규린(정치외교학부), 최지현(정치외교학부)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http://admp.snuac.ac.kr/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은 아시아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아

시아 발전모델을 유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아시아 자본주의의 공통적 제도 및 문화를 논의하며, 비교제도주의 시각을 통

해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노동, 금융, 복지,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양한 산업 영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을 유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자본주의의 지역적 공통성과 동시에 지역 내 국가별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총합적

인 체계(synthesized framework)를 설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아시아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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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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2023) 秦漢시기 詔令의 반포와 令의 정비. 인문논총 80(2)

김보람(2023) 秦·漢初 赦免대상 확대 양상과 漢文帝 형법개혁. 인문논총 80(2)

김지은(2023) 秦漢시기 佐史에 대한 재고찰. 인문논총 80(2)

방윤미(2023) 秦漢 형벌체계 형성과정의 일고찰 - 司寇의 기원과 ‘正刑’화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80(2)

사람들

디렉터: 김병준(역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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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조원: 김지은(동양사학과), 방윤미(동양사학과), 왕펑(동양사학과)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https://snuac.snu.ac.kr/aiv/

‘아시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시아의 ‘지적 가치’이다.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에서는 과거로 치부되던 아시아

의 사상체계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근대 이전 아시아의 가치를 찾고 그 의의를 확인하는 데 있다. 철학·역사학·종교학·문학 분야 연구

자가 참여하는 학문 간 융·복합적 시도를 통해 아시아의 지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려고 한다.

주제연구



30 2023 연차보고서

＊ ‘사람·사물·사상의 이동’ 연구 주제의 대중화를 위해 ‘한국의 고대 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북토크 시리즈 운영(3회)

＊ 해외의 ‘교류’ 연구 주제 성과 검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인사 초청 강연 시리즈 진행(5회)

＊ 국내 유수 기관(한국교통연구원, 고창 고인돌 박물관)과 공동으로 학술회의 개최(2회)

＊ 일본 단고반도 현지조사, 베트남 옥에오 유적 공동발굴조사 등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 2023년 9월 NRF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사업 선정(1년)

대표연구성과 목록 

고일홍(2023) 무덤 연구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 한국상고사학보 120

고일홍(2023)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고학 비교: 조선고고연구 멀리서 읽기. 통일과 평화 15(1)

Ko, Ilhong 

(2023)

Exploring the Historical Foundation of Korea's Connections with South Asia Using the Framework of "Mega-Asia". 

인문논총 80(3)

Ko, Ilhong 

(2023)

Joseon gogo yeongu: Analyzing and Visualizing the Field of Archaeological Research in North Korea from 1986 to 

2019. Korea Journal, 63(4)

고일홍(2023) 고대 동아시아세계 해양 네트워크의 작동. 해양과 메가아시아

고일홍(2023) 다호리유적과 동북아 네트워크의 변동. 창원 다호리유적 조사 종합적 평가와 의의

고일홍(2023) 세계 고고학계 거석 기념물 연구의 최신 연구 경향과 고창 고인돌의 연구 방향. 세계의 거석문화로 비춰본 고창 고인돌의 가치

고일홍(2022) 네트워크 시각화에 기초한 무덤 연구의 일방향. 분묘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학제적 연구의 기초 모색

고일홍(2023) 역사도시에서 공공 고고학의 과제. 서울의 백제유산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사람들

디렉터: 권오영(역사학부)

공동연구원: 김병준(역사학부),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고일홍(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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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문명 교류 프로그램 https://snuac.snu.ac.kr/ecawp/

아시아의 문명 교류 프로그램은 과거 ‘아시아 세계’에 존재한 다양한 교류 네트워크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통시적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역과 주제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개별 학문 단위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프로

그램의 연구진은 학제간 및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아시아 세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연구의 틀을 확립하고자 한다. 과거의 네트워크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동성’과 ‘연결성’이 어떻게 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재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현재 아시아 세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22~2024년에는 아시아 세계를 만들어 낸 다양한 교류 네트워크들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교류의 고고역사적 증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사람, 사물, 사상이 어떻게 경계를 넘어 이동했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술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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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3/3 

한류연구센터, 문화연대

<워크숍>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
쟁, 어떻게 볼 것인가?

김도헌(한국대중음악상) 

김수아(언론정보학과)

서정민갑(한국대중음악상)

이동연(한예종)

이동준(아시아연구소)

이종임(서울과기대)

이지행(동아대)

조영신(SK브로드밴드)

3/7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함께하는 ASIA INSIGHT: 아시아의 여
성과 가족

박찬효(이화여대)

김중열(전 여성가족부)

3/9-3/11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Korea-Japan Social 
Innovation Joint Workshop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영춘(UNIST)

김태균(국제대학원)

김진희(KEDI)

이로미(한국방송통신대)

조원지(전북연구원)

조은미(아시아연구소)

Tatsuro Niikawa(Doshisha Univ.)

Atsuko Hattori(Doshisha Univ.)

이효진(완주소셜굿즈센터)

Junya Sano(Osaka-Seikei Univ.)

Junko Owada(Doshisha Univ.)

3/14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9회 신(新) 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학
술대회

김보람(동양사학과)

Jie Wang(화동정법대)

Yoshinori Hatano(나라문화재연구소)

3/14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Genres of Captivity: 
Gender, Punishment and Carceral 
Modernity in Egypt

Hannah Elsisi(New York Univ. Abu Dhabi)

3/1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강대
국 편승 안보정책 평가: 미국 동맹 억제
력에 대한 정량적 분석

이진명(아시아연구소)

3/21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근대공업의 동아시아 서플
라이체인 변화와 북한의 대일 인식

이찬우(Univ. of Teikyo)

3/24

중앙아시아센터, HK+ 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이주의 동학 : 커뮤니티, 노동, 
정책, 안보> 시리즈 1

임영상(한국외대)

3/2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3 CAUS 콜로키움 시리즈 2 여섯 
번째> 급진적 런던광역시의회의 경험과 
도시정치의 미래

서영표(제주대)

3/24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아프리카 관개사업의 사례와 
전망

최진용(조경·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3/28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기후위기와 동남아시아 농
업-영향과 적응

김창길(아시아연구소)

3/29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중국 수당율 십악 형성고(中
國 隋唐律 十惡 形成考)

Daisuke Mizuma(중앙학원대)

3/29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Understanding Korean 
Webtoon Culture Book Talk

진달용(Simon Fraser Univ.)

3/30

서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북토크>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
름』 출간기념 북토크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구정은(저널리스트)

김강석(한국외대)

남옥정(조선대)

엄한진(한림대)

이경수(한국외대)

채인택(저널리스트)

황의현(아시아연구소)

4/1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嘎仙洞 刻石 祝文에서 보
이는 北魏 王權의 多元性

Sagawa Eiji(도쿄대)

4/5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몽골 국가회복위원회와 이
행기 정의

Saldan Odontuya(The State 

Rehabilitation Management 

Commission in Mongolia)

Ganbaatar Tuguldur(The State 

Rehabilitation Management 

Commission in Mongolia)

4/6

아시아이주센터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대만의 이주와 
다문화주의

정현주(환경계획학과)

허정원(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고민경(경북대)

4/7-4/8

한류연구센터,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아시아연구소, Univ. of 

Liverpool, King's College London, World 

Music Center, 언론정보학과

<국제학술대회> Globalizing South 
Korean Creativity: Theorizing, 
Exhibiting, and Archiving Hallyu, the 
Korean Wave

권기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영미(머쉬룸컴퍼니)

김예란(광운대)

김주옥(Texas A&M Int'l Univ.) 

엄혜경(Univ. of Liverpool)

이규탁(George Mason Univ. Korea)

이상준(Lingnan Univ.)

이지행(동아대)

조영신(SK브로드밴드)

최정윤(11018)

Awry(HUB Music Group)

Ayu Shy(HUB Music Group)

Brian You(HUB Music Group)

Nick Prior(Edinburgh Univ.)

Rosalie Kim(V&A Museum)

학술행사 일람

아시아연구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국제학술대회 19회, 국내학술대회 16회, 워크숍 59회, 특별강연 56회, 브라운백세미나 18회 외 총 

218회의 학술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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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남아시아센터, 서울대 인류학과, 서울대 

인류학과 BK21 비교문화 연구단,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특별강연> Global Mindanao: 
Understanding an Obscure Region 
Through Its Built Environment

Czarina Saloma-Akpedonu (Ateneo de 

Manila Univ.)

4/10

아시아-아프리카센터

<특별강연> 아프리카 개발 문제의 근원
과 한-아프리카 개발 협력 방향

박종대(연세대)

4/10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아시아 인사이트: 4차산업혁
명시대의 대한민국 미래전략

박창기(CPGA)

4/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3 CAUS 콜로키움 시리즈 2 일곱 번
째> 스마트 시티와 인도 도시화의 도전

Kamala Marius(Univ. Paul Valery)

4/15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시경』 중 "흥(興)" 의미에 
대한 해석: "흥"과 풍경의 관계 검토를 겸
하여

Xiantang Li(남개대)

4/18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중국 쇠퇴도시의 현황과 과제

박철현(국민대)

4/1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스트
롱 맨의 귀환: 중동 권위주의 정치의 재
부상

안소연(아시아연구소)

4/1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인도-태평양 시대 한-
아시아협력 세미나

H.E. Gandi Sulistiyanto(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신범식(서울대)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유성희(한경국립대)

김도훈(아르스프락시아)

곽성일(KIEP)

최경희(아시아연구소)

김관묵(KOTRA)

이준구(한양대)

서철수(미래에셋증권)

김정곤(KIEP)

4/20

중앙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이주의 동학 : 커뮤니티, 노동, 
정책, 안보> 시리즈 2

Vadim Akulenko(중앙대)

4/20-5/11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한-인도네시아 수교수립 
50주년과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 기념, 
인도-태평양 시대, 인도네시아와 동티
모르를 말하다

고영경(고려대)

박정훈(서강대)

유민지(전북대)

최창원(Inst. of Business, East Timor)

4/2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커먼즈, 우리 공동의 부를 지키
는 법적 권리와 제도

박태현(강원대)

4/21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The COVID pandemic and 
changes to migrant experience in 
central tokyo

Tetsuo Mizukami(Rikkyo Univ. in Japan)

4/21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Oral Health as Public Health 
and Global Health Agenda

이혜원(치의학대학원)

4/2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공간환경학회

<국내학술대회> 주거, 주거지, 주거복지

강승범(연세대)

강승엽(성균관대)
고예진(건국대)
김송정(서울대)
김용인(아이원도시건축연구소)
김주락(건국대)
문지석(서울대)
박배균(지리교육과)
박미선(국토연구원)
박인권(서울대)
박준(서울시립대)
박철웅(카이스트)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안현호(연세대)
양완진(서울대)
이승욱(카이스트)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이하늘(서울시립대)
이후빈(강원대)
전희정(성균관대)
정문수(농촌경제연구원)
정석(서울시립대)
정예림(서울대) 외
지성일(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호권(서울대)
한경애(안동대)

4/25

미래지구프로그램

<세미나>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
잡계 사고-Introduction to key Topics 
of 2023 Brown Bag Seminar

김고운(아시아연구소)

4/25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 
도시와 건축

조현정(KAIST)

4/2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움직
이는 국가(行國), 요나라 오경(遼五京)의 
건설과 불탑 건립

성서영(목원대)

4/26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지금 다시 보는 스튜어트 홀
과 레이먼드 윌리엄스: 영국 문화연구 
고전 번역 작업 후기

임영호(부산대 명예교수)

4/27 

베트남센터, 베트남국가대 하노이인문사

회과학대

<세미나> 베트남 경제발전의 정치경제: 
국유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김용균(정치외교학부)

4/28

아시아연구소, 유엔난민기구, 이민정책연

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대학교 난민연

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

센터,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이주·사

회통합연구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

원, 난민인권네트워크

<국내학술회의>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질리안 트릭스(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

라연우(제주 나오미센터)

아드난(난민 당사자)

조영관(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회 변호사)

최영일(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김정현(성균관대)

차용호(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국)

장세계(기쁨나눔재단)

5/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신자
유주의적 사실주의와 포스트모더니티 
한류: 넷플릭스 K-drama <오징어 게임
>과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동준(창원대)

5/4

Oxfam, Fair Finance Asia,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Towards an Equitable Asia: 
Climate Change, Just Transition and 
Leverage Point Lens

김고운(아시아연구소)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Aoi Horiuchi(Japan Civil Society Coalition 

on G7 Summit 2023)

Arati Poudel(Digo Bikas Ins't, Nepal)

Bernadette Victorio(Fair Finance Asia)

Fiza Qureshi(Indus Consortium)

Sunil Acharya(Oxfam)

Uchita de Zoysa(Center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ri Lanka)

5/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Defining (East) Asian-Latin American 
cinema and literature

Lucia Rud(CONICET/Univ. of Buenos 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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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Critical Minerals and the Rise of 
Greeen Industrial Policy: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ewellord Nem Singh (Int'l Inst. of Social 

Studies)

5/24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도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본 인도의 경제 지형

Anjan Chakrabarti(Univ. of Calcutta)

5/24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
각화에서 네옴 시티의 역할

송상현(단국대)

5/24

중앙아시아센터, 러시아연구소, HK+메가

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아시아 속의 러시아, 북
아시아를 찾아서

박종소(서울대)

한정숙(서울대)

강정원(서울대)

노경덕(서울대)

최종성(서울대)

신범식(서울대)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서동주(유라시아정책연구원)

박지원(KOTRA)

5/26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K-Pop의 시대를 넘어: 
Post-BTS와 케이팝의 미래

이규탁(George Mason Univ. Korea)

5/27

시민사회프로그램, Toyo GIC

<워크숍> Challenges of embracing 
diversity and educational implication : 
A Qualitative Understanding on Young 
Adul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김진희(KEDI)

5/2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South Korea’s 
Modern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하용출(Univ. of Washington)

박삼옥(서울대)

박수진(지리학과)

Anand Yang(Univ. of Washington)

Igor Orlov(High School of Economics)

신범식(정치외교학부)

David Bachman(Univ. of Washington)

박수헌(경희대)

김흥규(아주대)

Steve Pfaff(Univ. of Washington)

이왕휘(아주대)

이승주(중앙대)

강동국(Nagoya Univ.)

이근(서울대)

손율(연세대)

Brian Folk(U.C. Berkeley)

채수홍(인류학과)

권형기(서울대)

Robert Pekkanen(Univ. of Washington)

장경섭(서울대)

Clark Sorenson(Univ. of Washington)

5/30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국제적인 비교의 관점에서 
본 근대 인도와 중국의 이주 현상

Anand Yang(Univ. of Washington)

5/30

미래지구프로그램

<세미나>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
잡계 사고-“Doughnut Economics and 
our mission”

김고운(아시아연구소)

5/3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아세
안과 경제 및 개발 협력을 통한 미래지
향적 관계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한동만(전 주 필리핀 대사)

5/3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아시아와 한국인의 사회
인식-저출산 대책과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박해남(아시아연구소)

박수진(아시아연구소)

노익상(한국리서치)

이정식(고용노동부)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임동균(서울대)

김지혜(서강대)

하상응(서강대)

김용균(서울대)

심우진(아시아연구소)

박효민(서울시립대)

Joan Yoo(서울대)

박선영(아시아연구소)

이재열(서울대)

양재진(연세대)

박윤수(숙명여대)

박귀천(이화여대)

5/19

아시아-아프리카센터 

<특별강연>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헤겔: 
왜 헤겔은 아프리카를 이해하기 위해 서
구의 인식체계를 버리라고 했나

조원호(한국외교협회)

5/19

서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

단, AsIA지역인문학센터, 주한요르단대사

관,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특별강연> 요르단으로의 여정

 H.E. Asal Al-Tal(Ambassador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5/19

동북아시아센터, 한국사회사학회

<북토크> 시청각 아카이브 연구방법
으로서 ‘몸짓으로서 세계’: 『Cine-
Mobility』(2022)

김한상(아주대)

5/22

아시아-아프리카센터, HK+메가아시아연

구사업단

<세미나> Africa's Relations with Russia

Steven Gruzd(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문

제연구소)

5/22

아시아연구소,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줄리어스 스콧, 『모두의 바람』

권윤경(서양사학과)

5/23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부여, 고구려, 발해 고분과 유
라시아 북부 고분의 비교

권오영(국사학과)

5/9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서아시아센터, 다양

성+Asia

<세미나> 긴급현안 세미나: 수단 분쟁 배
경과 전망

구정은(국제전문 저널리스트)

박이랑(Middle East Solidarity)

안소연(아시아연구소)

조준화(아시아연구소)

최영배(SAFE-T)

황의현(아시아연구소)

5/16

아시아지역정보센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특별강연> Open API와 데이터 애널리
틱스를 이용한 세계은행 자료분석: 파이
썬과 SAS 활용 사례

고길곤(행정대학원)

5/1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문화
매개자: 박다(博多) 상인의 15~16세기 
동북아 도자 유통

성고운(Fudan Univ.)

5/16

아시아연구소,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K+메가아시

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샤리아 거버넌스와 ESG

Juniati Gunawan(인도네시아 트리삭티 대학)

Nurhastuty Kesumo Wardhani(인도네시

아 트리삭티 대학)

5/18

중앙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이주의 동학 : 커뮤니티, 노동, 
정책, 안보> 시리즈 3

주송하(저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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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아시아 브리프

<세미나> 미디어 아트의 미래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6/1

아시아의 발전모델 프로그램

<특별강연> 동아시아 모델: 전환과 지속
가능성

김형기(경북대)

6/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중앙아시아센터

<워크숍> <이주의 동학: 커뮤니티, 노동, 
정책 안보> 시리즈 4. 이주와 안보

윤민우(가천대)

6/2

한국문화사회학회, HK+메가아시아연구사

업단, 동북아시아센터, 성공회대학교 동아

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아시아와 K의 문화사회학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박소정(아시아연구소)

김현경(서울여자대학교)

이상화(에스엠엔터테인먼트)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양지예(Goldsmiths, Univ. of London)

김한상(아주대)

이시림(연세대)

김은정(세명대)

김수철(한양대)

안미향(연세대)

박창호(숭실대)

이종임((사)문화사회연구소)

김세훈(숙명여자대)

Ho, Yi-Hsuan(Babel Press)

Hsu, Tsai-Wei(Business Today Weekly)

Su, Yu-Ying(Nat'l Taiwan Normal Univ.)

김일환(아시아연구소)

이나은(서울대)

구자혁(서울대)

6/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커먼즈 가치의 확산을 위한 집
담회: 교육, 노동, 산업, 교통, 농업을 중
심으로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구소)

6/3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長沙 출토 후한·삼국 간독에
서 보이는 漢·晉 간의 臨湘縣과 湖南 지역

Soichiro Abe(가나자와대)

6/7

아시아 브리프

<세미나> 초거대 AI가 만드는 미래

이강재(중어중문학과)

박주용(심리학과)

장제영(이화여대)

신사임(한국전자기술연구원)

6/9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주한남아프리카공

화국대사관

<특별강연> 넬슨 만델라의 정치적 사상
의 유산

Zenani Dlamini(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대

사관)

6/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아시아센

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교육연구단

<워크숍> 오늘을 넘는 아시아 여성: 페미
니즘이 묻고 인류학이 답하다 

지은숙(서울대)

노고운(전남대)

임안나(강원대)

채현정(덕성여대)

김희경(경북대)

최서연(서울대)

구기연(서울대)

조수미(명지대)

오은정(서울대)

강지연(서울대)

박지환(서울대)

6/13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동남아시아 농업과 식량안
보- 아시아의 대표적 쌀 주산지인 미얀
마와 베트남의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배도찬(아시아연구소)

6/13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10회 신(新) 자료를 
이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
학술회의

방윤미(서울대)

Haobo Huang(우한대)

Kiyoshi Miyake(교토대) 

6/15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의 진
화: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적정기술학
회, 탄소중립전환의 국제협력까지

윤제용(화학생물공학부)

6/15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HK+메가아

시아연구사업단, 한국교통연구원

<국내학술회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교통연결성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박선영(아시아연구소)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진장원(한국교통대학교) 

6/19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동부 유라시아 카타콤 및 부장
품의 전파 네트워크

김병준(동양사학과)

6/23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자아가 욕망하는 것: 서부 인
도의 경제적 진보주의, 포부를 북돋우는 
문헌, 그리고 스와미나라얀 경건주의를 
해석하다

Hanna Kim(Adelphi Univ.)

6/27

미래지구프로그램

<세미나> Sustainability and Vegan 
Community in complex ecological-
social systems

김고운(아시아연구소)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Karel Sauvageau(Civil Security Policy 

Adviser)

Mireille Kim(Univ. of Basel)

6/28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일본을 禁하다: 금제와 욕망
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김성민(Hokkaido Univ.)

6/2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제3세계와 국제협력

송가배(서울대)

고자연(인하대)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백지운(서울대)

7/1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하상주-신화에서 역사적 사
실로

올가 고로데츠카야(중정대)

7/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정동 이론 개론

박배균(지리교육과)

7/7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상키야까리까의 영지주의적 
영성 운동

Karl-Stéphan Bouthillette(Manipal Univ.)

7/7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주한탄자니아대사관

<콜로키움> 2023년 제2회 세계 스와힐
리어의 날 기념행사

박정경(한국외대)

신혜수(AFROHADA)

양철준(한국외대)

Tunu Mayemba(주한탄자니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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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3 CAUS 콜로키움 시리즈 3> The 
Informal Constitution of State Centrality

Jin Yi(난징대)

7/19

동북아시아센터,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

구소,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북토크> 차이나 리터러시(중국학 북토
크 시리즈)

김유익(작가)

7/2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정동과 자율성

이승원(아시아연구소)

7/21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서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시민사회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제2회 국제 방정환 학
술대회 - 시민교육과 교육학 속에 살아 
있는 방정환

공석기(아시아연구소)

M. O. Grenby(Newcastle Univ.)

이로미(한국방송통신대)

손증상(부경대)

김찬곤(호서대)

표정민(광주대)

홍승진(서울대)

송철호(부산대)

7/25

미래지구프로그램

<세미나>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
잡계 사고-“청년과의 소통”

김유진(Cornell Univ.)

7/28

동북아시아센터, 카이스트 재난학교, 부산

대 SSK "느린 재난" 연구팀

<국제학술회의> 재난 정의와 기억

금현아(KAIST)

정근식(아시아연구소)

주연정(KAIST)

Ana Mathilde Sousa(Lisbon School of 

Fine Arts)

Hyunah Keum(KAIST)

Ivo Louro(KAIST)

Jacob Remes(NYU)

Jacob Steere-Williams(College 

of Charleston)

8/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법제연구원, 건

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제주대 공동자

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

권범철(문화/과학)

박인권(환경대학원)

Michel Bauwens(P2P Foundation)

Thom Armstrong(CHFBC)

8/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

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 사회적전환을 위한 국
가의 역할과 도시 커먼즈의 역할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태영(제주대)

한경애(아시아연구소)

Michel Bauwens(P2P Foundation)

Thom Armstrong(CHFBC)

8/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정동에서의 마주침

심한별(아시아연구소)

8/9

시민사회프로그램,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

그램

<특별강연> Great Powers and the 
World Majority

Jan Nederveen Pieterse(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8/14

동아시아사회학회,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omparisons 
and Prospects of Social Development 
in East Asia

임현진(아시아연구소)

공석기(아시아연구소)

8/1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3 CAUS 콜로키움 시리즈 3> 공간적 
사회화의 프리즘으로 본 중산층의 분화

박재은(서강대)

8/17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정동과 공간

백일순(아시아연구소)

8/18

동북아시아센터, 한국사회사학회

<북토크> 빈곤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
한 삶들의 인류학(2022)

조문영(연세대)

8/21

동북아시아센터,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

구소,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북토크>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
치구조와 정치의 변화(중국학 북토크 시
리즈)

장윤미(동서대)

8/21 

서아시아센터

<북토크> 오늘을 넘는 아시아 여성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김희경(경북대)

노고운(전남대)

오은정(인류학과)

임안나(강원대)

조수미(명지대) 

지은숙(비교문화연구소)

채현정(덕성여대)

최서연(아시아언어문명학부)

8/29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잡계 사고-“Sacred Ecology and 
Complex System Thinking”

김고운(아시아연구소)

9/7

아시아이주센터

<콜로키움> 인구위기와 이민정책

이혜경(배재대)

9/11

다양성+Asia, 서아시아센터, 아시아-아프

리카센터,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경계를 넘다: 여성, 디아스포라, 정체성

김병학(월곡고려인문화관 ‘결’)

류현정(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백혜원(한국외대)

왕은철(전북대)

자일리 아마두 아말(<참지 않는 여자들> 작가)

장한라(<참지 않는 여자들> 번역자)

조준화(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황의현(아시아연구소)

9/12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한국 출토 명대 민요(民窯) 
자기의 시기별 양상과 유입 경로

성고운(Univ. of Fudan) 

9/12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 Look Into Filipino 
Wives’ Social Well-being and Future 
Plans

Johanna O. Zulueta(Toyo Univ.)

9/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전쟁과 가족

권헌익(아시아연구소)

정근식(서울대)

9/13

거버넌스센터, 국회도서관, 시민사회프로

그램

<세미나> 한국사회와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임현진(아시아연구소)

9/19

서아시아센터

<세미나> 메나포커스 세미나 1: 한국 시
민사회,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에 대
한 성찰과 도전

공석기(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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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동남아시아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특별강연> 65 years of TH-ROK 
relations & future direction

Dr. Witchu Vejjajiva(주한태국대사)

10/14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한반도 제1차 핵위기: 1970년
대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대응

Liang, Zhi(East China Normal Univ.)

10/16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산스크리트 문헌의 현대적 
디지털화 방안

함형석(전남대)

10/16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 
긴급 간담회: 네타냐후의 신중동 프로젝
트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홍미정(단국대)

10/1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재고찰: 북중소 삼각
관계와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

량미화(국제문제연구소)

10/19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이주와 난민 연구의 주요 쟁
점들: 이론과 실제

윤인진(고려대)

10/19

동남아시아센터, 서울대 인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특별강연> The US-China Competition 
and its impacts on Indonesia

Evi Fitriani(Universitas Indonesia)

9/26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Is Africa changing? The 
Politics of Growth and Development 
in Africa

Karuti Kanyinga(케냐 나이로비대)

9/26

미래지구 프로그램

<워크숍>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잡계 사고-“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in Thai Fisheries 
Communities: from Subsistence to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haturong Kongkaew(Prince of Songkla 

Univ.)

Jawanit Kittitornkool(Prince of Songkla 

Univ.)

9/30

시민사회프로그램, 도요대, 규슈대

<워크숍>2023 SNUAC-Toyo-Kyushu 
Co-Lecture Series on Humanity

공석기(아시아연구소)

10/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3 CAUS 콜로키움 시리즈 3> 탈성
장 도시화의 에너지 경관과 쟁점들

김현우(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이상헌(한신대)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10/5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에티오피아에서 상상된 동아
시아의 근대성과 시간성

박영수(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10/1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Hedging Strategy of Turkey in Great 
Power Competition

Mehtap Kara(Bahçeşehir Cyprus Univ.)

10/1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지속가능성을 향한 생태-사회
시스템의 비저니어링: 법제화를 위한 복
잡계 원리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9/20

아시아연구소 AsIA 지역인문학센터, 교육

부, NRF 한국연구재단, HK+메가아시아연

구사업단

<워크숍>인류세와 기후변화: 과거를 보
면 미래가 보인다

박정재(지리학과)

9/22

동북아시아센터, 만주학회

<국내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모빌리
티: 이동의 경험과 탈경계적 상호작용

김태윤(아시아연구소)

박우(한성대)

박철현(국민대)

유성희(한경국립대)

이진아(동아대)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9/17-23

남아시아센터, 인도 IIMB

<워크숍> 인도 중견가족기업 최고경영
자과정(MPEFB) 14, 한국 심화 프로그
램(KIP) 2023

9/25

동북아시아센터,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

구소,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북토크>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
쟁(중국학 북토크 시리즈)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9/25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K-drama 논의 구조 형성을 
위한 기초 연구 제안

원용진(서강대)

10/19-20

미래지구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Future Earth 아시아지
역위원회 창립회의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윤순창(지구환경과학부)

Anik Bhaduri(SWFP)

Fumiko Kasuga(Future Earth Global Hub 

Japan)

Kazuo Nadaoka(SIMSEA)

Lambino Ria(Future Earth Japan)

Lagmay Alfredo Mahar(Future Earth 

Philippines)

Techato Kuaanan(Songkla Univ.)

Lu Xiao(Sun Yat-sen Univ.)

10/20

한류연구센터

<한국대중문화사 세미나 시리즈 1> 한국 
대중가요의 혼종성에 대한 역사적 탐색

이준희(전주대)

장유정(단국대)

10/2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20세
기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 序章 - 아시아
에서 근대 주체는 개인인가?

윤상현(경남대학교)

10/25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동남아의 월경성 환경이슈 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 : 메콩개발, 연무, 그
리고 기후위기

엄은희(메디치미디어 지역학연구소)

10/25-27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유네스코 DCMET, 

경희대학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학술대회> 유네스코 DCMET 심포
지엄 - 문화 그리고 사회정의

권오병(경희대)

김경희(한림대)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김윤철(경희대)

김현우(탈성장과대안연구소)

박배균(지리교육과)

박정은(참여연대)

엄문희(아름다운붉은선)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전수민(경희대)

전여진(경희대)

정원규(서울대)

지나 테세(퀘백대)

폴 카(퀘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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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Articulating the Aesthetics of 
Democracy and Women’s Liberation: 
The Quest for a Decolonial Art History 
in South Korea

Sohl C. Lee (SUNY)

11/15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국내외 E.S.G. 제도 구축 현황
과 이해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11/15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경계를 넘는 이주자로서의 유
라시아 난민연구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박상희(서울대)

박지원(KOTRA)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윤민우(가천대)

최아영(아시아연구소)

황의현(아시아연구소)

Vadim Slepchenko(서울대)  

11/16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써진 글자대로 읽기: 출토문
헌 정리의 석독 원칙

에드워드 쇼너시(시카고대)

11/20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Proto-Parallels Between 
Early Korea, Thailand and Cambodia

Andrew Logie(Univ. of Helsinki)

11/20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옐로우 퍼시픽

조영한(한국외대)

11/21

서아시아센터

<세미나>『걸프의 순간』 출간 기념 북
토크

Abdul Khaliq Abdullah(UAE Univ.)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김강석(한국외대)

11/8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2023년도 제3회 학위논문상 
수상자 포럼

정정훈(서강대)

김효정(이화여대)

박준영(서울대)

11/9-30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제, 식량안보, 그리고 기후위기

권택윤(농촌진흥청)

박영욱(한국농어촌공사) 

권율(대외정책연구원)

김창길(아시아연구소)

11/10

한류연구센터

<콜로키움> 생산자들이 말하는 케이팝

김혜정(A&R)

레이첼(아크이미지웍스)

류재준(하이헷, 빌리드엔터테인먼트)

미묘(대중음악평론가)

박소정(아시아연구소)

박희아(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이해인(S2엔터테인먼트)

장동주(리전드필름)

장준호(영광의얼굴들)

장진영(에이탑컴퍼니)

조윤경(작사가)

11/1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공간환경학회, 

아우리 건축공간연구원

<국내학술대회> 비판적 공간환경연구의 
현단계

김보람(델프트대)

김송정(서울대)

김현미(건축공간연구원)

박배균(지리교육과)

박석한(건축공간연구원)

박인권(서울대)

박주환(서울대)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손정원(런던대)

송하승(국토연구원)

신혜란(서울대)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승욱(카이스트)

이종겸(서울대)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이후빈(강원대)

정성훈(강원대)

정혜윤(인하대)

최호권(서울대)

황진태(동국대)

Golinar Taheri(서울대)

10/30

시민사회프로그램

<특별강연> 적과의 동침: 전 일본 대중문
화보다 한국 것이 더 좋아요

오인규(Kansai Gaidai Univ.)

10/30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한류 외전

김윤지(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0/3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국제
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1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특별강연>The Advance of the State 
and the Renewal of Industrial Policy 
in the Age of Strategic Competition

Jewellord T. Nem Singh (Int'l Inst. of 

Social Studies)

11/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생물다양성과 국제협약

김목영(국립생태원)

11/2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Deciphering the Politics of 
the Southern Interregnum

Alf Gunvald Nilsen(남아공 프레토리아대)

11/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비공
통적 신체 돌보기: 무관심한 돌봄과 협
업을 통한 커먼즈의 생산

한경애(아시아연구소)

10/25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고창고인돌

박물관

<국내학술회의> 세계의 거석문화로 비
춰본 고창 고인돌의 가치

강동석(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수민(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조진선(전남대)

최영은(국사학과)

10/26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특별강연> 혁신과 우회적 경제발전: 탈
세계화 시대 새 경로의 모색 

이근(경제학부)

10/26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11회 신(新) 자료를 
이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
학술대회

이주현(동아대)

Wei Chen(우한대)

Yibing Lin(교토대)

10/26-28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Digital Globalization 
and Its Unequal Impacts on East 
Asia: Platform Economy, Migration 
and Democracy

임혁백(고려대)

Hiroo Harada(Senshu Univ.)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임현진(아시아연구소)

Kinman Chan(Nat'l Chengchi Univ.)

Akira Ichikawa(Toyo Univ.)

Turtogtokh Janar(Nat'l Univ. of Mongolia)

이로미(한국방송통신대)

Johanna O. Zulueta(Toyo Univ.)

Tatsuro Niikawa(Doshisha Univ.)

강명세(아시아연구소)

D. Badamdash(Nat'l Univ. of Mongolia)

Toru Oga(Kyushu Univ.)

Hiroyuki Mitsuishi(Medeco Research)

10/27

아시아이주센터

<콜로키움> 숙련노동과 제약된 이동성: 
대만의 이주가사노동자를 사례로

Pei-Chia Lan(국립대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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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동티
모르 이언어 사전: 한국어-테툼어(동티
모르어) 사전을 중심으로

최창원(East Timor Inst. of Business)

11/22

아시아이주센터

<콜로키움> 동아시아 민주국가의 이민 
통합

Erin Chung(존스홉킨스대)

11/22

아시아이주센터,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

단, 이민정책연구원

<특별강연> Record Migration to 
OECD Countries: The 2023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Jonathan Chaloff(OECD Senior Policy 

Analyst)

Juyoung Jang(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Heejoo Kim(Hyupsung Univ.)

Sohoon Yi(Korea Univ.)

11/24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평등을 향한 투쟁: 정책을 통
해 본 인도 무슬림과 세속주의

김희원(Aston Univ.)

11/24

동북아시아센터, 한국사회사학회,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국제학술회의> '인종' 없는 인종주의?: 
아시아의 관점에서 인종화 연구하기

강인화(국사학과)

김유진(이화여대)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

김지윤(도쿄대)

김진원(NYCU)

김한상(아주대)

박지영(인제대)

석하림(이화여대)

이내연(연세대)

이소훈(고려대)

이주영(한국외대)

전원근(제주대)

Sonia Ryang(Rice Univ.)

12/8

한류연구센터

<세미나> Hallyu Research 
Presentations by Graduate Students

홍석경(언론정보학과)

Ria Chae(국제대학원)

12/9

동북아시아센터, 비판사회학회

<북토크> 백승욱,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 연결된 위기

백승욱(중앙대)

12/1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중국 
공세적 산업정책의 지역적 이행: 광둥성 
ICT 제조업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이경진(아시아연구소)

12/12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제12회 신(新) 자료를 
이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
학술대회

He Youzu(우한대)

Xiong Jiahui(우한대)

Zhang Xiaoyi(교토대)

12/13 

남아시아센터

<워크숍> 한인도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인도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강성용(인문학연구원)

맹현철(인도 IIMB)

12/15

남아시아센터

<워크숍> 제 2회 인도 문헌 연구 워크샵

강성용(인문학연구원) 외 

12/16

시민사회프로그램, 도요대, 규슈대

<워크숍> Diversity and Aging in 
Korea: How adult education and 
learning(ALE) support older (im)
migrants to their later lives

이로미(한국방송통신대)

12/4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2023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
연구 학술회의

김백영(아시아연구소)

채수홍(아시아연구소)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정현주(환경계획학과)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김용균(정치외교학부)

구기연(아시아연구소)

황의현(아시아연구소)

박배균(지리교육학과)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권오영(국사학과)

고길곤(행정대학원)

임현진(아시아연구소)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김태균(국제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12/5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세미나> Africa at the Crossroads of 
History: A Dystopian or Prosperous 
Future?

Vasu Gounden(남아공 ACCORD)

12/7

서아시아센터

<세미나>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
기』 출간 기념 북토크

김태권(만화가)

황의현(아시아연구소)

12/7

동북아시아센터, 서울시립대 시대중국연

구센터

<국제학술회의> [Asia-China Dialogue 
2023] Connected Asia Revisited : 
Review on China’s BRI after its 10 
years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윤종석(서울시립대)

Akio Takahara(Tokyo Univ.)

Evi Fitriani(Indonesia Univ.)

Mingjang Li(Nanyang Tech. Univ.) 

Umesh Moramudali(Colombo Univ.)

Yongtao Gui(Peking Univ.)

11/24

남아시아센터

<워크숍> 제 1회 인도 문헌 연구 워크샵

강성용(인문학연구원) 외

11/27

미래지구프로그램

<세미나> 쉽게 소통하는 전통지식과 복
잡계 사고-“Vegan Community within 
Complex Systems”

Mireille Kim(Univ. of Basel)

11/28

서아시아센터

<세미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의 
본질: 미완의 민족국가 건설

박정욱(MBC 라디오)

11/2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중국
의 유령도시와 지속가능성, 예외공간의 
형성

정해영(비교문학연구소)

12/1

아시아이주센터, 서아시아센터, 법학전문

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콜로키움> 외국인력정책 긴급진단 : 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윤휘(서울대)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최창규(법학전문대학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12/2 

베트남센터, 타이빙대, 베트남국가대 경제

경영대. 베트남국가대 하노이인문사회과

학대

<세미나> 베트남과 한국의 지방 거버넌스

김용균(정치외교학부)

명재석(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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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9

아시아-아프리카센터

<국제학술회의> 제1회 서울대 아시아-
아프리카 포럼

김동석(국립외교원)

김윤희(아시아연구소)

김인한(이화여대)

박기철(숙명여대)

유혜림(한국정치연구소)

이경희(한국수출입은행)

정진호(Univ. of Oxford)

조준화(아시아연구소)

주재우(경희대)

최현진(경희대)

황규득(한국외대)

Gang Chen(Nat'l Univ. of Singapore)

Motoki Takahashi(Kyoto Univ.)

Patrick Maluki(Univ. of Nairobi)

24/2/1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아시아기초연구사업 2023 기
획과제 중간발표 1차

김지태(환경계획연구소)

김지인(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 사업단)

백진(건축학과)

24/2/1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유라시아 난민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박상희(서울대)

박지원(KOTRA)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윤민우(가천대)

주송하(서울대)

최아영(아시아연구소)

황의현(아시아연구소)

Vadim Slepchenko(서울대)

24/2/1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 난
민법의 이해 -

최계영(법학전문대학원)

24/2/2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한국 문화의 구조와 변동

이헌창(고려대)

24/2/2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
업정책의 재림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윤상우(동아대)

이승주(중앙대)

이왕휘(아주대)

조한나(한국정치연구소) 

지주형(경남대)

24/2/21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더스 문명 연구 100년 ㅡ 
지식의 고고학

김용준(고려대)

24/2/22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귀기(鬼氣)와 치유: 19세기 
조선 관왕묘를 중심으로> & <조선의 의
술과 귀매(鬼魅) : 공존과 갈등의 역사>

김호(아시아연구소)

24/2/26

동북아센터, 서울대 일본연구소

<국내학술회의> 근대 일본의 외지 투어
리즘과 식민지 도시

김백영(아시아연구소)

이연경(인천대)

조정우(경남대)

24/2/28

동북아시아센터, 통일과 나눔 재단

<국내학술회의> 한강과 대동강을 잇다: 
평양 도시문화 연구를 통한 남북한 문화
통합 방안 모색

김태윤(아시아연구소)

노현종(숭실대)

임수진(평화통일연구원)

조민주(아시아연구소)

황진태(동국대)

24/2/29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Introduction of Islamic 
Economics and Finance in Malaysia

Asmak Ab Rahman(Universiti Malaya)

24/1/10

동북아시아센터

<세미나> 동북아시아 쇠퇴도시 연구

김백영(아시아연구소)

김란(아시아연구소)

박해남(계명대)

이향아(경상국립대)

24/1/10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해상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
제법적 고찰

여슬기(노어노문학과)

24/1/16

동북아시아센터

<세미나> 일대일로 세미나1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오승희(일본연구소)

조정원(원광대)

최기룡(경남도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

24/1/2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3 CAUS 콜로키움 시리즈 3> 도시, 
헤게모니, 그리고 투기적 도시화 2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24/1/23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아시
아연구소 학위논문상 시상식

정해영(인류학과)

최남섭(건축학과)

정상원(동양사학과)

유승우(인류학과)

24/1/26

남아시아센터

<워크숍> 제3회 인도 문헌 연구 워크샵

강성용(인문학연구원) 외

12/18

아시아이주센터, 중앙아시아센터, BK21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콜로키움> 한국인의 난민에 대한 태도: 
담론과 실증적 분석의 차이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2/18

한류연구센터

<특별강연> 아시아 시대는 케이팝처럼 
온다

정호재(아시아연구소)

12/1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Leveraging Carbon Trad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A 
Win-Win Partnership with Korea

Kent Kamasumba(Bridge of Hope 

Foundation)

12/21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기후위기, 세계경제, 지속가
능발전

강상인(한국환경연구원)

12/27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HK+메가아

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메가아시아 융복합 연구 워크숍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병준(동양사학과)

권택윤(농촌진흥청)

박영욱(한국농어촌공사)

권율(대외정책연구원)

김창길(아시아연구소)

24/1/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3 CAUS 콜로키움 시리즈 3> 도시, 
헤게모니, 그리고 투기적 도시화 1

박배균(지리교육과)

이승원(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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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아시아리뷰> 13권 1호 (통권 27호 / 2023. 4. 30 발간)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서문: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백영 

 ·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 임수진 

 ·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건설 정책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 홍순직 

 · 김정은 시대의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시각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유행 | 조민주 

 ·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의 출현?: 북한도시연구에 내재된 도시-촌락의 이분법을 적출하기 | 황진태   

자유 주제

 · 서왕모(西王母)의 요지연(瑤池宴)에서 ‘세상은 요지경(瑤池鏡)’까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요지’의 표상 | 이정하 

 · 유예된 주거: 중국의 건설노동자와 농민공 주거의 재생산 | 정해영 

 · 황인종 제국은 ‘문명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미국 1924년 이민법으로 본 근대 국제질서 속 인종적 장벽과 일본의 위치 | 이원규 

 ·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정당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고찰: 모로코와 튀니지 이슬람 정당의 소외 정당에서 기성 정당으로의 변모 과정 | 안소연 

 · Unplanned and Unauthorized Prosperity under the Planned Economy: A County-Level Revisit of Chinese Peasants’ Participation in Illegal 

Market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 Sanjiao Tang 

서평

 · 과거로 미래 만들기: 백영서 지음,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나남출판, 2022)을 읽고 | 옥창준 

 · 동아시아 ‘시민’의 개념사와 동서양 비교연구의 쟁점들: 정상호 지음,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한·중·일 3국에서 시민의 탄생과 분화』 

 (에듀컨텐츠휴피아, 2022)를 읽고 | 신진욱 

 · 이슬람 금융, 현실과 이상의 간극: 오명석 엮음, 『이자 없는 금융은 가능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의 이론과 현실』 

(명인문화사, 2022)을 읽고 | 석승훈

아시아리뷰(한국연구재단 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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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리뷰 논문투고, 투고문의. (http://asiareview.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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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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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2017년 8월에 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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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써 학문적 상호 융합을 시도하며 다각적인 시야에서 미래의 학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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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리뷰> 13권 2호 (통권 28호 / 2023. 8. 31 발간) 

자유 주제

 · 21세기 이후 영미권 학자들의 백두산연구 | 유성희 

 ·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마월·구본윤 

 · 민족 기업가 정신의 공간적 확산: 서울 내 베트남 이주민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 김주락·Thi My Hang Bui·허권 

 ·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농촌개발협력을 통한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의 실천: 인도네시아 귀환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김효정 

 · 식민지 유산과 저발전의 발전: 필리핀 엘리트 형성과 경제발전 경로 | 이혜민 

 · 지속발전을 위한 중앙아시아 고위공무원 역량모델링 | 이찬·박복미 

 · Examining the Gradual Anomaly of Citizenship with a Focus on Non-Citizens and Refugees in India | Monika Verma

서평

 · 새로운 시각과 인식 정립의 ‘메가아시아’ 담론: 신범식 최경희 엮음, 『메가아시아의 형성과 동학』(진인진, 2023)을 읽고 | 서동주 

 ·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은 반목과 경쟁을 넘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것인가?: 조문영 엮음,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 

(책과함께, 2021)을 읽고 | 하남석 

 · 공동체와 전통, ‘맺는말’의 재발견: 정정훈 지음, 『노란 코코넛 마을: 발리 그리고 우붓 사람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을 읽고 | 김형준 

 · 아랍의 봄이 이 지역과 그 너머에 미친 영향과 여파: 구기연 외 지음,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을 읽고 | 한새롬 

<아시아리뷰> 13권 3호 (통권 29호 / 2023. 12. 31 발간) 

아시아 한류의 역동성과 다양성

 · 서문: 아시아 한류의 역동성과 다양성 | 홍석경

 · 아시아 내 한류에 대한 국내 연구 메타 분석 | 박소정

 · 탈(脫)한류 하는 일본 속 K컬처: 문화수용에서 문화융합으로 | 조규헌

 · 인도네시아 한류의 수용과 수행에 나타난 문화경제적 상호작용 연구 | 최경희

 · 중동 주요 3개국 정부 정책 변화와 한류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 구기연·한하은·안소연

자유 주제

 ·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를 넘어선 국가-기업 관계: 1980년대 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전략과 TSMC의 창립 | 손기영

 · 국제화하는 국가와 내향하는 사회: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 도입과 국제화 정책의 역설 | 박경민

 · 지역적 현상으로서의 플랫폼 노동: 중국 배달 플랫폼 “메이퇀와이마이(美团外卖)”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정·임굉건

 · Nationalism and Cultural Identity: Unravelling Disputes over Culture Owner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 Xie Ying

 · A Comparative Research on Educa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Philippines and Vietnam | Jiin Kim·Sung-Sang Yoo

서평

 · 현대 중국정치를 읽는 한국식 독해의 시작점: 장윤미 지음,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2023)를 읽고 | 이홍규

 · 역사의 뒤안길에 놓여 있던 북한-베트남 밀월의 기록: 도미엔 지음,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을 읽고 | 이신재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 김경학, 『네팔의 국제이주와 초국가적 가족』 

 (민속원, 2023)을 읽고 |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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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노동자, 저항을 외치다 - 2023년 3
월(20호)

 · 시진핑 시대의 중국 노동자: 부유(浮游)하는 삶들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

적 주체화 | 정규식

 · 동남아시아의 선봉 인도네시아 노동운동,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 전

제성

 ·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네팔의 아동 노동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 

박정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도전 | 

성동기

 · 기회의 땅 또는 고난의 땅: 걸프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과 

도전 | 이수진

 · ‘딥 스테이트’에 맞선 수단인들의 도전 | 박이랑

아시아·아프리카의 종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는가? - 2023년 6월(21호)

 · 동북아 종교 지형을 읽는 눈 | 한승훈

 · 가족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필리핀 가톨릭의 예수와 성모 숭배 | 김민정

 ·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모든 곳에 있는 신(神)들과 공존하는 나라, 인도 | 

방정란

 · 중앙아시아 이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극단주의 이슬람인가? 전

통적인 관습의 이슬람인가? | 정세진

 · 아라비아반도는 아브라함의 가족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 정진한

 · ‘치유의 힘’, 현실에서 구원을 찾는 아프리카인의 신앙세계 | 장용규

가족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필리핀 가톨릭의 예수와 성모 숭배 | 김민정

아시아·아프리카의 지역 현안과 분석 - 2023년 6월(21호)

 ·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 청년들의 정체성 변화: 후랑(後浪) 동영상 사건

과 따공런(打工人) 담론의 의미 | 김란

 · 누가 미셸 여를 ‘화교’라 부르는가? | 최서연

 · 통합의 그늘과 자유의 그늘: 인도의 종교 갈등과 개종금지법 | 최지연

 · ‘신 돌궐제국’의 부활?: 튀르크 국가 기구를 통한 중앙아시아와 튀르키예

의 연대 | 이영희

 · 이스라엘 극우파는 왜 사법부를 바꾸려고 하는가? | 성일광

 · 자주적 경제 통합을 향한 아프리카의 여정: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CFTA) 추진 배경과 과제 | 김경하

아시아·아프리카 각 지역의 문학 - 2023년 9월(22호)

 · 핵재난의 시대, 일본의 기록주의 문학에 길을 묻다 | 김경인

 · 끼에우의 마음(心)은 어디로 갔을까?: 베트남 고전 『쭈옌끼에우』 톺아

보기 | 김주영

 ·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회: 아룬다티 로이의 시선들 | 류현정

 · 중앙아시아 초원에 피어난 고려인 한글문학 | 김병학

 · 종파 갈등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움미 히싸네 쥐들』 속 갈등과 적의

의 언어 | 백혜원, 황의현

 · 아프리카의 『참지 않는 여자들』: 사헬 지역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도

전 | 자일리 아마두 아말

언어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 - 2023년 12월(23호)

 · 왜 한국은 몽골인들에게 친근한 나라가 되었나? | 아마르타이반

 · 싱가포르의 엘리트 정부와 근대화의 언어 규범 | 최서연

 · 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을 읽는 세 가지 코드: 산스크리트(Sanskrit), 브

라흐미(Brahmī), 그리고 불교(Buddhism) | 강대공

 · 포스트 소비에트 무슬림 국가의 표기체 전환 | 정경택

 · 아랍어,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의 언어: 양층언어현상과 언어 교육

을 중심으로 | 서정민

 · 언어가 정치가 될 때: 아프리카의 언어다양성, 식민주의, 종족 정체성의 

역학 관계 | 양철준

권위주의와 쿠데타 사이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 조원빈

아시아·아프리카의 지역 현안과 분석 - 2023년 12월(23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시아 | 안병억

 · 전진당의 총선 승리와 ‘의회 쿠테타’ | 이유경

 · 벵골만 지역의 정치, 경제 중요성 확대, 인도가 BIMSTEC에 적극적인 이

유 | 김미수

 · 러·우 전쟁이 중앙아시아의 대외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박지원

 · 팔레스타인이라는 산불을 멈추기 위해선 | 강원구

 · 권위주의와 쿠데타 사이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 조원빈

아시아지역리뷰웹진 <다양성+Asia> ※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iverseasia.snu.ac.kr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연 4회 발행하는 웹진 <다양성+Asia>는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지역학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아시

아·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비교 연구를 제공

＊ 2018년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2023년 12월까지 총 23호 발간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내 다양한 권역이 가진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심도있게 이

해하는 것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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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브리프 <Asia Brief>

아시아연구소 신임소장 특별 기고

 · 인간주의 얼굴을 가진 지역학의 딜레마와 실천 | 채수홍  

 ·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학 연구의 국제적 허브를 꿈꾸며 | 채수홍

초거대 AI의 미래

 ·  챗GPT에게 묻는 한국의 미래 | 김대식 

 ·  생성모델과 AI 거버넌스 | 마경태

 ·  인공지능과 고전학 연구 | 이강재

 ·  AI의 금융·경영의 활용과 경영의 미래 | 유병준

 ·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 챗GPT | 이성주

 ·  챗GPT 활용 스마트행정 | 한경록

 ·  의료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 정수민

 ·  AI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 | 임준호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  무엇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 임동균

 · 출산과 가족에 대한 서울 청년의 인식 | 허정원 

 · 집단적 자기애와 민주주의 | 하상응 

 ·  아시아 대도시의 문화 경직성-유연성(cultral tightness-looseness) 비

교 | 김지혜

 ·  능력주의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삶의 만족도 | 김용균

클래식 음악가들, 유튜브에서 길을 찾다

 ·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유튜버 | 요룰레히

 ·  음악 연주로 만나는 유튜버 세상 | 조재형 

 ·  클래식 아티스트의 퍼스널 브랜딩 이야기 | 조윤경 

튀르키예 지진

 ·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과 튀르키예 및 주변국 관계의 변화가능성 | 권

성준

 ·  튀르키예 2월 6일 대지진과 5월 14일 대선 | 한하은

변화 속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과 해양경계 획정 문제 | 박창건

 · 아시아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해양한국과 아시아 번영 전략 | 조규남

 · 초저출산현상 극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이삼식

 · 대 전환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부산의 항해 | 김용학 

 · 초국경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한 동북아 협력 확대 및 발전전략 | 오재학

 · 재외한인, 소환되는 기억과 현재적 과제 | 김백영

 · 한국 발전주의의 변화와 지속 | 권형기

 · 한국인의 유튜브 뉴스 이용과 확증편향성 | 한정훈

변모하는 아시아 

 ·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 공간 | 박배균

 · 일본 경제의 부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이창민

 · K팝이 세계와 조우하며 마주하는 인종과 젠더의 문제 | 박소정

 · K-Pop 팬덤과 아시아 청년세대의 정체성 운동 | 임명묵

 · 아시아 언론매체의 자유 또는 부자유 | 이준웅

 · 아시아에 부는 새로운 바람 | 김승근

글로벌 이슈

 · 브릭스 통화에 대한 세가지 오해 | 서봉교

 · 팩트체크 글로벌 동향과 SNU팩트체크 | 정은령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구별짓기: 집합적 저항에서 대항적 공존

으로 | 김태균

 · 기후위기와 갯벌 | 김종성

외교 안보 이슈

 · 기로에 선 한국외교 | 강태화

 ·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어젠다와 회원국 확장의 함의 | 

강선주

 · 동북아 지정학의 만성적 갈등 구조와 한국 지전략의 고민 | 전봉근

 · 한일관계의 국면전환과 대일외교의 과제 | 조양현

교육 혁신 

 · 미래는 교육이다 | 노소영

 ·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육 성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 박주용

AI와 과학기술의 만남

 · 공학박사가 바라본 인공지능과 웹툰 | 이대양

 · 드론쇼, 기술과 예술의 절묘한 만남 | 임현

국제 스포츠 행사와 정치

 ·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의 정치학 | 박해남

 · 아시안게임과 유동하는 아시아의 경계 | 박해남

2024 아시아의 회고와 전망

 · 베트남 이슈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 김용균

 · 예상했지만 가속된 변화를 맞은 2023년의 남아시아, 그 가속은 2024년

의 관성을 만들 것인가? | 강성용

 ·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 김태균

 · 동남아·아세안 지역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 이재현

 · 2024년, 한류의 회고와 전망 | 홍석경

 · 서아시아 지역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 구기연

 · 동북아시아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 김백영

※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asiabrief.snu.ac.kr

＊ 지난 10여 년동안 아시아연구소는 80여 권의 저서, 전문 학술 저널 <아시아 리뷰>, 전문가를 위한 <다양성+아시아> 웹진을 발간

＊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아시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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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에는 국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의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함.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주제가 정치 및 사회, 외교

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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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연구소의 이슈와 행사안내 등을 서울대 교내 구성원 및 아시아 관련 연구자에게 국, 영문으로 제공하

는 소식지로 매주(방학 기간은 격주) 발행

＊ 매회 학술행사 후기 및 다가올 학술행사를 안내함으로써 아시아 관련 연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수행

＊ 목차는 미디어, 학술행사, 출판 섹션 등으로 분류하여 구성

＊ 2023년도에 국문 41회, 영문 39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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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시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

주간 뉴스레터 <SNUAC WEEKLY>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3 Volume 31

Issue 1

 · Cost tolerance and South Korean public perceptions of the US military presence - Timothy S. Rich, Madelynn Einhorn & Isabel Eliassen

 ·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China’s cooperative multilateral strategy in Asia between 1995 and 2020 - Volha Kryvets

 · Intercrisis learning in disaster response network: experience of Korea from MERS and COVID-19 - Ran Kim, Hyunjae Shin & Phil Kim

 · Populists in power: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and support for strong leadership in the post-authoritarian democracies of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 Ronald A. Pernia

Issue 2

 · The evolution of Japan’s technonationalism: shifted in paradigm of technonationalism from developmentalism-oriented industrial policy 

to security-oriented geostrategy - Seohee Ashley Park

 · The rise of paragunboat diplomacy as a maritime diplomatic instrument: Indonesia’s constabulary forces and tensions in the North Natuna 

Seas - Bama Andika Putra

 · China's grand strategy for Tajikistan: challenges and threats - Jagmeet Bawa & Ashish

 · Can offshore wind energy bridge geopolitical asymmetries through cooperati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China Sea? - R. S. 

Aswani, Shambhu Sajith & Anil 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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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states’ responses to China-driven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the BRI and the CSD revisited - Wang Jie & Liang Ce

 · NOTA: a strategic choice with a positive impact on Indian elections - Raghav Kumar, Sudarsan Padmanabhan & P. Srikant

 · The communist imaginary in Indonesia’s 2014 and 2019 presidential elections - Rendy Pahrun Wadipalapa

 · Outlooks and affinities: what motivates American public support for defending Taiwan? - Timothy S. Rich

 · Reviewing terrorism threat on China after the cold war - Mordechai Chaziza & Shlomo O. Goldman

 · Nepal’s participatory governance in diverse political systems: a comparative perspective - Thaneshwar Bhusal

 · Examining the impact of Russia-Ukraine conflict and China support on the supply chain of German family-owned SMEs in 2022 - Hitmi 

Khalifa Alhitmi & Daniel Ndambuki

 · Vigilante groups in Indonesia since the 2019 election: actors, movements, agency, and networking - Zuly Qodir, Bilver Sing & Misran Misran

 · Causal inference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global trends and implications on Philippine political scholarship - Ronald A. Pernia

 · Persistent norm entrepreneur: Indonesia strategy as ‘homegrown’ democracy promoter in Southeast Asia Region - Bima Jon Nanda & 

Inda Mustika Permata

 · Presidential appointments of ministers in South Korea: beyond the dichotomy of loyalty and competence - Hyejin Kang, Byong-Seob Kim 

& Min H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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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시아연구소 출판목록

아시아연구총서 기초연구시리즈 

＊ 경성학파의 인류학: 식민주의에서 군국주의로 | 전경수 지음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 동아시아 인정투쟁: 패전국 일본, 분단국 중국, 식민지 한국의 국교정상화 | 오승희 지음

＊ 초원을 나는 닭: 중국 네이멍구 초원 사막화 방지의 생태정치 | 이선화 지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근현대서 총서

＊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역사들 | 진 테일러 지음, 여운경 옮김

＊ Emerging Civic Urbanisms in Asia: Hong Kong, Seoul, Singapore, and Taipei beyond 

Developmental Urbanization | (Edited by) Im Sik Cho, Blaž Križnik, Jeffrey Hou

＊ Poverty and Inequality in East Asia: Work, Family and Policy | (Edited by) Inhoe Ku, 

Peter Saunders

＊ Knitting Asia, Weaving Development: Globalization of the Korean Apparel Industry | 

(Edited by) Joonkoo Lee, Hyunji Kwon, Hyun-Chin Lim

＊ COVID-19 in East Asia and Aftermath: Re-globalizatio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 

(Edited by) Hyun-Chin Lim, Haeran Lim, Taekyoon Kim, Suk-Ki Kong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 공석기·정수복·임현진 지음

＊ 봄의 혁명: ‘새로운 미얀마’를 향한 담대한 행보 | 최경희·장준영 엮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25

준엄한 패전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화톳불은 타고 있었다

이 책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실시되었던 조선에서 

문화통치 기구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던 경성제국대학을 다

룬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제도 차원에서 식민지대학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학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학술 

사업과 소속원들에 의해서 실천되었던 학술 업적 중 특히 

인류학 분야에 한정해 논의하는 것이 이 책의 일반 목적이

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존치했던 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대학 차원에서 또는 소속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인류학적 작업들을 망라해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책

의 구체적 목적이다.

전경수(全京秀)

1949년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에서 고

고학 학사, 동 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학 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를 역

임하면서 문화이론, 생태인류학, 인류학사를 가르치고 연

구했다. 2011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받았다. 학문사

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제 식민지 시기의 인류학사를 정리

한 것이 이 책이다. 대표 저술로 『문화의 이해』(1994), 『환

경친화의 인류학』(1997), 『한국인류학 백년』(1999), 『이즈미 

세이이치와 군속인류학』(2015) 등이 있다.

한국문화인류학회, 제주학회, 진도학회, 근대서지학회 회장

으로 봉사했다. 객원교수, 방문교수, 특빙교수, 연구원 등의 

신분으로 도쿄대학, 국립민족학박물관, 규슈대학, 야마구치

대학, 가고시마대학, 오키나와국제대학, 야마구치현립대학

(이상 일본), 운남대학, 상해대학, 귀주대학(이상 중국), 예일

대학(미국), 오클랜드대학(뉴질랜드), 중앙연구원 민족학연

구소(대만), 유이떤대학(베트남) 등에서 교수와 연구를 수행

했고, 2023년 가나가와대학 일본상민문화연구소 객원 연구

원을 거쳐 현재 예일대학 객원교수로 있다. 

korancks@hotmail.com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관련 우수한 기초 연구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서 자생적인 

아시아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박훈 지음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오늘을 넘는 아시아 여성
페미니즘이 묻고 인류학이 답하다

지은숙·구기연·오은정 편저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임현진·서문기·윤상우·황석만 지음

202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진화

박순찬 지음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옐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

조영한·조영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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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
POLOGY of 
KEIJO 
SCHOOL

From Colonialism 
to Militarism

경성학파의 
인류학

값 47,000원

ISBN 978-89-521-3159-1
          978-89-521-1475-4(세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연구에 대한 우수 박사학위논문

과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발간하는 총서로,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 접근법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 전쟁

도미엔 지음

베트남전쟁기 경제적·군사적으로 혈맹이었던 북한과 북베트

남의 관계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고찰

한 책.

동아시아 인정투쟁

패전국 일본, 분단국 중국, 식민지  

한국의 국교정상화

오승희 지음

주로 서구 사례들을 설명해 온 인정(recognition) 개념을 재구

성해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분석한 책.

노란 코코넛 마을

발리 그리고 우붓 사람들

정정훈 지음

발리의 한 농촌이 관광 마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광과 전

통에 대한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에 투영되는지 논

의한 책.

이선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와 인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도

시지역 주민의 대응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후, 중국 네이멍구 초원과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에서 사

막화 방지에 대한 민족지연구를 진행하여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구 생태문제를 둘러싸고 과학자, 원

주민, 식생, 토양, 동물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합함으로써 

생성되는 새로운 세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

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중국 산둥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2』(공저)

가 있고, 논문으로 「중국 내몽고 초원의 위기와 사막화 논

쟁: 초원목계가 등장하기까지」, 「중국 내몽고 초원 몽골족 

생활방식의 다변화: 황막초원 지역 몽골족 마을의 사례」, 

「초원과 닭의 세계상: 중국 북방 초원 사막화 방지와 생태 

실험」, 「닭과 우리: 동물의 습관화와 초원의 생태정치」 등

이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14초원목계(草原牧鷄) 프로젝트, 

사막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다

이 책은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 북방 초원 지역에서 실시된 실

험과 시범사업을 민족지 방법을 통해 기술함으로써, 과학지식의 

생산, 목축민의 생활양식, 도시민의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새

로운 생태계의 구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다. 저자는 중국 네이멍구 

훈산다커 사지에 위치한 황막초원(荒漠草原) 지역에서 중국과학

원 식물연구소와 생태학자들에 의해 실시되었던 사막화 방지 실

험 및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연구를 진행하고, ‘생태정치(eco-

politics)’의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번역을 통해 타협·조정·논쟁·협력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했다. 기존의 문화생태학과 정치생태학에서  

보여 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을 포함하는 공통의 연결망을 생태 연구의 중심에 둔 것이 이 책

의 특징이다.

초원을 
나는 닭

값 31,000원
ISBN 978-89-521-3071-6
          978-89-521-1413-6(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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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지음

중국 네이멍구 초원 

사막화 방지의 생태정치

Flying Chickens 
on the Gras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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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에게 연구 공간과 소정의 연구지원비 제공 

＊ 아시아 관련 우수 학술연구 활성화

＊ 서울대 아시아 연구자들과의 교류

     성고운(Fudan Univ.), 성서영(목원대), 안소연(한국외대), 이경진(Peking Univ.), 이동준(창원대), 이솔(SUNY),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신혁(Univ. of Toronto), 정해영(비교문화연구소), Lucia Rud(Univ. of Buenos Aires), Mehtap Kara(Bahçeşehir Cyprus Univ.)

방문학자 프로그램

＊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우수 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운영 

    김건영(Univ. of Cambridge), 김민경(Trinity Univ.), 김선홍(Univ. of Michigan), 

    김용덕(동양사학과), 김윤희(한림대), 김예주(UCLA), 김주옥(Texas A&M Int’l Univ.), 

    김중열(여성가족부), 박상희(서울과기대), 백범흠(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오세미(Univ. of Michigan), 윤상현(경남대), 윤새별(Univ. of Edinburgh), 

    이진수(Univ. of Manchester), 정호재(Nat’l Univ. of Singapore),  

     조민서(Univ. of Wisconsin-Madison), 최창원(Inst. of Business, East Timor),  

     홍정표(Miyazaki Int’l College), Alina Ivanova(Univ. of Cambridge), 

    Cristina Bahon(Autonomous Univ. of Madrid), 

    Didier Soopramanien(Xi’an Jiaotong Liverpool Univ.), 

     Jewellord Nem Singh(Int’l Inst. of Social Studies, Erasmus Univ. Rotterdam), 

     Johanna O. Zulueta(Toyo Univ.), Kaoko Takahashi(Meiji Univ.)

IIAS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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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고  

    2023년 봄(94호) The Olympic Games and Politics in Northeast Asia

    2023년 여름(95호) Northeast Asia as Seen through Data Analytics

Encouraging knowledge and enhancing the study of Asia iias.asia

The Newsletter

94

The Study

Japanese  
Buddhist  
Women 
in Hawai‘i

The Focus

Indigenous 
Community-based 
Water Governance

The Network

Humanities
Across
Borders

Encouraging knowledge and enhancing the study of Asia iias.asia

The Newsletter

95

The Tone

Turks, Texts, 
and Territory

The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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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MOU 체결

＊ 국내외 기관과 제도적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nformation,  

    APEC 기후센터, 건축공간연구원,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Brownbag Seminar - Mehtap Kara(Bahçeşehir Cyprus Univ.)

APEC기후센터(APCC) 업무협약

베트남 제4지역 정치학원(Học viện Chính trị khu vực IV) 방문단 내방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SEBA) 관계자 방문

아시아연구소는 전 세계 다양한 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학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연구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

히 하였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주한 르완다 대사 등 다양한 국가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말레

이시아 모나쉬대학, 필리핀 극동대학, 베트남 국립 호찌민 인문사회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등과 같은 해외 학술 기관과 연구·교육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탐색하였다. 또한 방문학자 제도를 통해 국내외 우수 학자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연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492023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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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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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2023년 아시아와 유럽 13개국 23개 대학 4,4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60개 강의 개설, 운영

2023 e-School 강의 교수

최충주(아시아연구소)

표학길(경제학과)

한동만(아시아연구소)

허우긍(지리학과)

김고은(국어국문학과)

김영규(국어국문학과)

백인영(국어국문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신의항(아시아연구소)

2023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Human Geography of Korea(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여름 학기

▪ Korean Language, Beginner(Christ Univ., India)

가을 학기

▪ Tourism Geography of Korea(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o Chi Minh City, Vietnam)
▪ Business Korean 1(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 Korean Language, Beginner(Univ. of the Philippines - Diliman, The 
Philippines)
▪ Culture and Society in Korea(Univ. of the Philippines - Diliman, The 
Philippines)
▪ Business Korean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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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o Chi Min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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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aigne, France)
▪ Introduction to Comparative Economics in East Asia(Irkutsk State Univ.,  
Russia/Tomsk State Univ., Russia)
▪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Modern Korea(Nat'l Univ. of 
Mongolia, Mongolia)
▪ Korean Society(Christ Univ., India)
▪ Korean Language, Intermediate(Christ Univ., India)
▪ South Korean Public Diplomacy and Nation Branding(Ateneo de Manila 
Univ., The Philippines)

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대 현지 방문 강의 필리핀국립대(UP Diliman) 현지 방문 강의

인도 크라이스트대 현지 방문 강의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대학 학생과 대학원

생, 기업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의 수강자와 그 수요에 맞추어, 아시아연구소는 그동안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여러 종

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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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지역인문학센터 인문교육 프로그램 ※ AsIA 지역인문학센터 YouTube (https://www.youtube.com/snuachklhc)

＊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하여 일반 시민 대상 ‘2023 AsIA인문자산강좌’ 개최

＊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일반 시민 대상 ‘2023 AsIA문명지식학교’ 개최

＊ 메가아시아열린대학 교육프로그램 개최 및 교육영상 콘텐츠 업로드

＊ 2023년 11월 한국 인문주간 행사에 ‘덩실덩실 AsIA문화축제: 말레이시아 영상 문화제’ 개최

＊ AsIA지역인문학센터 홈페이지 개편하여 강의 영상 접근성 향상

＊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 2023년 강의 영상 업로드 (총 동영상 28개, 총 조회수 14,830회, 총 구독자 4,730명)

2023 AsIA인문자산강좌: 2023.4.6~27

김호(AsIA지역인문학센터 교장) 강의 소개

(총 4강, 매주 목요일 14~16시,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개최, 국립중앙박
물관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 12,024회)

▪ 메소포타미아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 메소포타미아 신화

▪ 메소포타미아 쐐기문자와 이집트 상형문자

▪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미술

김홍구(전 부산외대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의 강의 영상

2023 AsIA문명지식학교: 2023.6.7~27

(총 4강, 매주 화요일 15~16시,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공동개최, AsIA지역
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 1,096회)

▪ 상좌부불교의 가르침: 국가, 시민 사회와의 관계 - 태국을 중심으로

▪ 조선의 유교와 시민 사회의 가능성

▪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로 알아보는 예수의 화

해에 대한 가르침

▪ 협의(musyawarah)와 이슬람식 시민 사회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23 메가아시아열린대학: 2023.7.1~2024.2.28

덩실덩실 AsIA 문화축제 토론 및 질의응답

(총 19강,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누적 조회
수 1,710회)

▪ 시진핑 시대의 중국 노동자: 부유하는 삶들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주체화

▪ 타이완 패러독스, 세계평화를 위협하다

▪ 튀르키예 여성의 현재 그리고 정치 이슬람

▪ 동남아시아의 선봉: 인도네시아 노동운동,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 전통과 의무가 형성한 사랑의 형태: 인도의 중매결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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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 인류세와 기후변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 지속가능성을 향한 생태-사회시스템의 비저니어링: 법제화를 위한 복잡

계 원리

▪ 동남아의 월경성 환경이슈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메콩개발, 연무, 그리

고 기후위기

▪ 생물다양성과 국제협약

▪ 국내외 E.S.G. 제도 구축 현황과 이해

▪ 아시아 한류를 바라보는 국내 학술 담론

▪ 일본 한류의 문화사적 계보와 K컬처의 가능성

▪ 한류와 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

▪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의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수행적 맥락

▪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이란 한류

▪ 국가와 수용자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한류

▪ 정부 주도 문화 개방 추진 속 한류의 부상: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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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센터 & IIMB 공동 교육 프로그램: 인도 중견가족기업 한국 연수 프로그램 

＊ 2023년 9월 남아시아센터와 인도 IIMB 공동주최

＊ 중견가족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생 대상의 7일 한국 연수와 답사 프로그램 및 수료증 제공

＊ 중견가족기업의 경영자 21인 참가, 인도 교수 3인, 서울대 교수진과 한국 기업인의 강의

＊ 인도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인 대상 강의

＊ 한국 기업체 탐방 연수를 통한 한국 기업체와 교류 기회 제공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 교육프로그램 

＊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혹은 혐오를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23년 9월에 ‘이주·난민 연구단’을 결성

＊ 난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과 난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심화

＊ 강의, 워크숍, 연극, 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연 4회 진행 예정

KIP 2023 한국기업 참가자 대상 강의

＊ 인도 진출 및 교류 희망 한국 기업인들 대상으로 인도 산업 정책 및 전략 등 강의

＊ 한국 기업인과 인도 경영자의 팀 티칭 및 개별 교류의 장 제공

▪ 인도에 대한 이해와 미래 창출 전략: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 강성용(인문학연구원)

▪ 인도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고민 - S. Ch. Kalubandi(IIMB)

▪ 스타트업 정책을 중심으로 본 인도 산업 정책 - S. Bhagavatula(IIMB)

▪ 팀빌딩세미나, 인도 브랜드 사례 연구 - 맹현철(IIMB)

KIP 2023 인도 IIMB 경영자 대상 강의

＊ 21인 인도 경영자 대상으로 한국 경제 일반과 산업 정책 및 성장 동력 분석 등 강의

＊ 기업체 현장 견학을 통한 현장 교육 및 교류

▪ Catch-up and Convergence of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y - 이근(경제학부)

▪ From Imitation to Innovation: Corporate Innovations in Korea 2022 - 박선현(경영대학원)

▪ Samsung Way - 송재용(경영대학원)

▪ Secret of Korea’s Economic Growth - 박태균(국제대학원)

▪ Dynamism of Korean Business Innovation - 주우진(경영학과)

▪ The Country of Games - 김낙형(크래프톤)

▪ How Has Korea Made Such a Miraculous Progress in Their Land Development? - 이상건(국토연구원)

▪ 난민 내러티브의 이해: 난민 인터뷰 & 통역 방법론 - 오유현, 박재윤(호모인테르)

▪ 트라우마 현장에서 연구하기: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보호 - 오유현, 박재윤(호모인테르)

동남아 열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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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한 학기에 총 4주로 구성, 오후 5시 30분~7시에 진행되므로 직장인 등 일반 시민 참여 가능 

＊ 4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 발급

2023년 1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 2023.4.20~5.11 (68명 참여, 10명 수료)

▪ 인도-태평양 시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를 말하다.

2023년 2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 2023.11.9~30 (64명 참여, 7명 수료)

▪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제, 식량안보, 그리고 기후위기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제, 식량안보, 그리고 기후위기

2023-2학기  
동남아 열린강연

<2023-2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참여대상: 본 강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강연시간: 11/9.16.23.30 (목) 오후 5:30-6:50 (60분 강의, 20분 질의응답) 

강연진행: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에서 강연 진행 (녹화 예정)

온라인주소: https://snu-ac-kr.zoom.us/j/7392216816 

강연등록: seacente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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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마감: 2023년 11월 6일 (월)

수강료: 없음

기타: 4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 제공 (온라인 pdf로 제공)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02-880-2695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11월 9일
17:30-18:50

동남아시아지역과 농업기술개발협력 성과와 도전 권택윤 (농촌진흥청)

11월 16일
17:30-18:50

동남아시아 국제농업협력사업 소개 및 성과 박영욱 (한국농어촌공사) 

11월 23일
17:30-18:50

동남아의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농업협력 방향과 정책과제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월 30일
17:30-18:50

동남아시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스마트 농업 김창길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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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 양성

2023년도 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김주희(연세대 정치학과) | 이승만과 장제스의 지리정치적 인식과 일본 정책: 1950년대 수교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류기현(국사학과) | 1953~1971년 한국 정부의 유엔 외교와 글로벌 냉전 질서의 영향

장가윤(협동과정 글로벌 교육협력전공) |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여성 교사의 삶: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쁘산뜨렌을 중심으로

2023년도 SNUAC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 

리화(지리학과) | 축소도시의 판별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시사점 연구:  
중국 둥베이지역을 대상으로 

박유진(언론정보학과) | 일본 내 한류의 위상과 자이니치의 정체성 교섭

박준영(지리학과) | 사적·공적 공간에서의 권리문제: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권리보
장운동을 중심으로

이원규(사회학과) | ‘문명’으로서의 백인: 근대 동아시아의 인종화된 국제질서 편입과 
일본제국에서 이의 사회적 수용·상상·전유

이호(국사학과) | 中國 北京, 武漢에서 소장된 한국 고지도 조사 연구

최남주(인류학과) | 두 언어의 복음: 인도네시아 토라자의 이중언어 사용과 기독교적 
지역 정체성

최태수(농경제사회학부) |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 이주 노동자와 본국 가족의 소비 행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국가 출신 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2023년도 SNUAC 박사학위논문상 / 석사학위논문상 ※ 2023년도 부터 서울대 안청시 명예교수 상금 후원

박사학위논문상 수상자

정해영(인류학과) | 약속과 배반의 도시: 중국의 토지개발과 물질성의 정치

최남섭(건축학과) |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석사학위논문상 수상자

유승우(인류학과) | 남성 이주노동자의 소비와 여가를 통해 본 초국적 삶의 재생산: 경기도 A 공단의 필리핀 이고로트(Igorot)족을 중심으로

정상원(동양사학과) | 入關 전 청의 對일본 통교 문제와 조선의 외교적 대응: 조선의 대명 전쟁 참전 전후 왜정 보고의 성격 변화

ODA YP (Young Professional)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ODA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수행 실무 참여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주요 업무: 국제개발 협력 및 지역연구 지원/연구사업 행정지원/국제협력사업 및 기타/국제교류 네트워킹 지원/국내외 학술행사 운영 지원

2023 상반기(2023. 2~2023. 8) 

김도희(아시아-아프리카센터), 김정희(아시아-아프리카센터)

2023 하반기(2023. 8~2024. 1)

이은실(아시아-아프리카센터)

2024 상반기(2024. 2~2024. 8)

강승원(아시아-아프리카센터), 박지원(아시아-아프리카센터), 이동원(성과확산사업단)

2023년도 SNUAC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 시상식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단체 인터뷰

아시아연구소는 신진학자와 지역전문가로 성장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지

조사와 지역연구 학술모임을 지원하고 우수 학위논문을 시상하였으며, YP 및 연구연수생 등 청년 인재를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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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학술모임 지원 사업  

＊ 국내 이슬람 종교문화시설과 연계 행사 진행 

- 이슬람 문화체험 행사(12월 6일)를 주최하여 이슬람 문화에 관심이 있는 서울대, 연세대, 숙명여대 대학생 및 구성원들이 한국이슬  

   람교 서울중앙성원에 방문하여 강연을 듣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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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셰어링, 독서토론 및 문화체험 행사 진행

서울대 아프리카 연구 모임 (SNU Africa Studies) 지원사업 

＊ 아프리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

＊ 소그룹 연구모임 지원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2023년 총 3회 연구모임 진행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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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총 11명의 연구연수생 배출, 총 16회에 걸친 아시아학개론 강의 진행

제18기 연구연수생  

고신(인류학과), 김형석(중앙대), 박상미(경희대), 

박성준(아시아언어문명학부), 송민석(명지대), 신영수(동양사학과),  
양성익(협동과정 평화.통일학 전공), 엄소현(행정대학원), 

여슬기(노어노문학과), 이현아(정치외교학부), 장혜이(성균관대) 

동남아 연구소모임 지원사업  

＊ 서울대 내에서 동남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학위논문을 구상하고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후학 양성 프로그램

＊ 소그룹 연구모임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의 국내 연구자와 네트워크 연결 

＊ 연구팀 운영 기간에는 세미나 장소 및 최대 50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

2023년 1학기

허수정·윤석환·박용(협동과정 조경학)·황혜림(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Multi-Hazard Exposure Mapping under Climate Crisis Using 
Random Forest Algorithm for Kalimantan Islands, Indonesia

박준영(지리학과)·조규린(정치외교학부)·최태수(농경제사회학부) |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운동과 제도-타협 실천

김태균·김창하·백경민(정치외교학부) | 코로나19 대유행과 식량안보 관련 ‘공포’의 인식 확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쌀 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2학기

최선하·유영은·신희나·Jian Nixing(국제대) | Digital Transformation for Sustainable Resource Supply Chain: Enhancing the ASEAN-Korea Parnership 

안상화(경제학부)·김현지·김선호·강미랑(환경계획학과)·서종호(기술경영·경제·정책 전공)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 활성화 방안

허박보영·이완순·이화니(국제농업기술학과) | 태국 농가 여성가구주의 사회 네트워크 중심도가 가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중앙아시아센터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 유라시아연구 학생 동아리 ‘유라시아연구회’ 지원 

-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

1차

여슬기(노어노문학과) | 해상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2차

조주영(인류학과) |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정학적 중간국들의 ‘역헤징’ 전략

이재윤(정치외교학부) | 상호성(reciprocity) 인식에 따른 EU-러시아 에너지 관계 평가

안형률(정치외교학부) | 생성형 AI(Generative AI)에 대한 비판적 고찰

18기 연구연수생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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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초연구 지원사업
     2023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

＊ 2023 아시아 브리프 |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외  

아시아연구소의 지역 및 주제 연구 전문성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매주 웹진으로 발간한다. 아시아의 정치, 외교안

보,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의성이 높은 소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위한 시사점과 정치적 함의 등을 제시한다. 

＊ 2023 다양성+Asia |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외 

매 분기 선정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아시아 5개 지역과 아프리카 등 총 6개 권역 전문가들의 글을 게시하는 웹진을 발행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

리카를 아우르는 상호연결성과 유기성, 지역이 직면한 공통적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을 폭넓게 조명하고 비교, 분석한다. 

＊ 2023 『아시아리뷰』 특집논문 기획 | 남은영(아시아연구소) 외 

『아시아리뷰』는 연 3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내인증 학술지로서 일반 투고논문 외에도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공모하고 초청하여 특집 논

문으로 기획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지식을 생산하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한다. 

＊ 아시아적 맥락을 고려한 AI 시대의 윤리적 쟁점과 정책 수립 방안 | 정지혜(한국행정연구소)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기술혁신 선도 국가들의 현행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며, 이들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서구 중심의 글로벌 AI 윤리 논의에서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각 지

역의 차별화된 요구와 우려를 반영한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아시아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의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 자연재해와 노동시장: 태풍이 필리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김지태(환경계획연구소) 외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빈번한 태풍 피해를 겪는 필리핀에서 태풍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3년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

은 지역의 임금과 고용의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벤트 스터디 접근 방식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고, 이에 기반해 기후위기 취약국가를 위한 대

비, 대응, 피해 완화 정책을 제안한다. 

＊ 서울대학교 및 동남아시아 소재 대학교 치의학 분야 교육·연구 공동체 구축 및 교육평가 비교 분석 | 권호범(치의학대학원) 외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적 치과대학과 교육·연구 공동체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자료와 교육평가모형을 제시한 뒤 

평가 결과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고 치의학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수원국의 수요에 맞춘 개발협력의 질적 개선을 도

모한다. 

＊ 필리핀 출신의 국제이주 간호사의 행위자성에 관한 연구: 학습생애사를 중심으로 | 김지인(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 사업단)  

필리핀 국제이주 간호사들의 이주 동기와 시행을 학습의 관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국제이주 간호사들은 세계화와 필리핀에서

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주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거시적인 구조적인 관점을 넘어 필리핀 간호사들의 국제이주를 행위자성의 틀

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 동아시아의 해양 군비경쟁과 한국의 항공모함 예산 획득의 정치 | 구민교(행정대학원) 외 

본 연구는 첨예해지는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항공모함 경쟁 과정을 살피고, 부침을 겪어온 한국의 경항모 도입 정책

과정을 정부정치모형과 예산정치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와 갈등이 국가의 ‘핵심이익’이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어

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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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세의 황금 못(golden spike):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에서의 기억 유산 만들기 | 오은정(비교문화연구소) 

히로시마 원폭투하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인류세적 복합재난이 기억 유산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며, 재난과 유산에 대한 관계론적 존재론

의 접근을 시도한다. 사례를 통해 재난으로 파괴된 유산의 보존 및 재난 자체의 유산화 방법을 살피며, 이들이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력을 매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공동체 윤리와 공유공간의 기획 및 디자인: 동아시아(한·중·일) 국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백진(건축학과) 외 

사회윤리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야기한 가족 및 공동체 붕괴 현상에 대응하여 비혈연기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공동주거건축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독창적인 공유공간의 기획 및 계획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시도한 사례를 한·중·일 국가

별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 한류 팬덤과 여성 보편주의 | 임현진(아시아연구소) 외 

전 세계 한류팬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재발견하고, 세계 한류 팬덤을 여성보편주의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여성보편주의의 발전 과

정과 글로벌 한류 팬덤에서의 구체적 발현 양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과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사회과학 지성사 50년 | 이봉주(사회복지학과) 외 

2025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사회과학 각 분야의 지식 축적과 지성사적 변천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 

영역과 한국 사회가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온 궤적을 성찰하고, 향후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아프리카의 아시아(한, 중, 일) 외교 정책 기초 연구 아카이빙 | 조준화(아시아연구소) 외 

아프리카 주요국의 대 한·중·일 외교정책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아카이빙한다. 아프리카 각국의 외교정책 결정 구조와 특성, 아프리카 주요국이 한·

중·일  각국에 원하는 개발협력 아젠다의 차이 및 아젠다 협상 과정을 조사하며, 이를 통해 심도 있고 종합적인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다. 

＊ 베트남 최고위과정 개설 준비 1단계 | 김용균(아시아연구소) 외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비약적 증가에 발맞추어, 베트남 현지에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인 및 베트남인 관리계층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수행

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이 세계시장에 연결된 베트남을 심층적·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 진출기업의 관리 수월성과 한-베트남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 

＊ ‘연결성(Connectivity)’ 관점에서 본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김백영(사회학과) 외 

‘아시아의 연결성’이라는 시각에서 10주년을 맞이한 일대일로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그 전개 과정과 각국의 반응, 파생된 다양한 영향을 비판적

으로 성찰 및 평가한다. 이를 위해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특집 논문들을 출간하며, 아시아 담론의 진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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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외부연구 지원사업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한류 창의 산업의 문화와 산업적 특성에 대한 연구: 생산소비 공진화 기반 디
지털 창의 산업 이론을 향하여 - 1차년도(2023.6.1~2024.2.29)

총연구비: 48,918,000원

연구책임자: 김은미(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원: 고윤화(언론정보연구소),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MENA: 신흥안보, 대안적 질서, 그리고 시민사회  
- 1차년도(2023.6.1~2024.2.29)

총연구비: 97,054,000원

연구책임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한새롬(아시아연구소),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환 전략 연구  
 - 1단계 3차년도(2023.6.1~2024.5.31)

총연구비: 381,52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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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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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넘는 이주자로서 유라시아 난민 연구: 이주 동학의 다면적 변화와 영향  
 - 1단계 1차년도(2023.9.1.~2024.2.29)

총연구비:185,660,000원

연구책임자: 신범식(정치외교학과)

공동연구원: 박지원(아시아연구소), 윤민우(아시아연구소),  

 주송하(국제문제연구소),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상희(아시아연구소), 슬렙첸코바딤(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  
 - 1단계 4차년도(2023.5.1~2024.4.30)

총연구비: 1,260,000,000원(대응자금 포함)

연구책임자: 채수홍(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고일홍(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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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영(사회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김호(아시아연구소), 박선영(아시아연구소), 박수진(지리학과),   

 박해남(아시아연구소), 신범식(정치외교학과),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윤대영(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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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균(사회학과),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주경철(서양사학과),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B - 한국연구재단

‘어른’ 찾기와 ‘어른’ 되기: ‘어른’ 담론과 세대의 윤리적 주체화 - 1차년도
(2023.9.1~2024.8.31)

총연구비: 20,000,000원

연구책임자: 김정환(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A - 한국연구재단

‘모럴 리얼리즘?’: 중국의 신국제질서 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차년도(2023.4.1~2024.3.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강대국 편승 안보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한국 주도 안보 체계 모색  
 - 2차년도(2023.4.1~2024.3.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진명(아시아연구소)

한-ASEAN의 수산물 무역네트워크와 ODA 및 국제통상·상사·해사 분쟁해결
에 관한 연구 - 3차년도(2023.7.1~2024.6.30)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박지문(아시아연구소)

통치체제와 도시공간의 상관관계: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변화 양상
(1937~1960) - 2차년도(2023.4.1~2024.3.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김태윤(아시아연구소)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와 영향, 그리고 대상 마을의 변화: 미얀마 카렌주 카렌
족 귀환 난민 재정착 마을 사례 연구 - 2차년도(2023.7.1~2024.6.30)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한유석(아시아연구소)

한국 사회의 종족-미디어정경과 종족 감수성 - 2차년도(2023.4.1~2024.3.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박소정(아시아연구소)

중국공산당의 군권 분점과 당군관계, 1931-1954  
- 1차년도(2023.6.1~2024.5.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김판수(아시아연구소)

인도 삼매사(三昧死, samādhimaraṇa) 연구-죽음을 선취(先取)하는 요가 명상
에 대한 생사학적 접근 - 1차년도(2023.6.1~2024.5.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양영순(아시아연구소)

금융의 공간성과 주체화 비교 연구: 도쿄와 서울의 ‘집’을 둘러싼 금융실천(들)을 
중심으로 - 1차년도(2023.6.1~2024.5.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한경애(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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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연구자지원(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인도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적정 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 2차년도(2023.7.1~2024.6.30)

총연구비: 26,090,000원

연구책임자: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신흥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비즈니스 모델 연구: 인도의 농촌과 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3차년도(2023.7.1~2024.6.30)

총연구비: 26,040,000원

연구책임자: 김윤호(아시아연구소)

기계학습법과 비선형 경제모형의 융합 - 6차년도(2023.7.1~2024.6.30)

총연구비: 13,020,000원

연구책임자: 서명환(아시아연구소)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농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체 기반 자원관리 체계의 
다원적 기능 분석과 평가 - 3차년도(2023.3.1~2024.5.31)

총연구비: 12,500,000원

연구책임자: 김고운(아시아연구소)

NRF인터내셔널모빌리티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 새 길을 트다: 21세기 한국 고대사·고고학과 고대 아시아 - 1차년도
(2023.10.1~2024.9.30)

총연구비: 20,000,000원

연구책임자: 권오영(국사학과)

한국학술번역사업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중문화 총서 시리즈 - 2023.11.1~2024.10.31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홍석경(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서지영(연세대), 한울(투바이트글로벌콘텐츠)

정책연구과제

2023년도 한국사연구지원 연구용역(국사편찬위원회) 
 - 2023.4.13~10.30.

총연구비: 27,272,727원

연구책임자: 김호(아시아연구소)

한-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보존 사업 종료평가(산림청) - 2023.5.18~9.30.

총연구비: 26,363,637원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이란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우리에 대한 함의(외교부) - 2023.8.11~12.4

총연구비: 18,181,818원

연구책임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2023년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하반기) 
 - 2023.8.1~2024.2.29.

총연구비: 20,000,000원

연구책임자: 조준화(아시아연구소)

2024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상반기) 
 - 2024.2.1~8.31

총연구비: 60,000,000원

연구책임자: 조준화(아시아연구소)

「2023 한-아세안 통계집」PDF본 제작 용역 - 2023.6.12~9.27

총연구비: 38,200,000원

연구책임자: 고길곤(행정대학원)

[2023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남북통합 정책연구] 한강과 대동강을 잇다: 평양 
도시문화 연구를 통한 남북한 문화통합 방안 모색 - 2023.8.1~2024.3.31

총연구비: 44,191,000원

연구책임자: 김백영(사회학과)

Ko-In 수집용 검색식 개발 - 2023.9.1~10.31

총연구비: 19,990,000원

연구책임자: 홍석경(언론정보학과)

인도네시아어 생성형 AI학습셋 문화 맥락 가이던스 - 2023.10.1~11.30

총연구비: 19,990,000원

연구책임자: 채수홍(인류학과)

인간의 이동성에 관한 진화인류학적 분석 - 2023.12.1~2026.12.30

총연구비: 60,000,000원

연구책임자: 박한선(인류학과)

E-Sports 경험이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023.12.1~2025.5.31

총연구비: 60,000,000원

연구책임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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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사업
지출

후원/재정

연구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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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3천 5백만 원)

김수남(1억 원)

기타(6천 3백만 원)

※ 2009년 이후 누적분 

※ 비공개를 요청한 기부자는 제외

※ 산정 기간: 2023. 3 ~ 2024. 2

총수입

총지출

"당신의 기부는 아시아연구의 세계화와 아시아지역전문가 육성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문의: 행정실장(02-880-2692)

법인회계
  1,649,894,000원

법인회계
  1,649,886,000원

외부연구비
  3,137,444,882원 

외부연구비
  3,137,444,882원

간접비
  253,509,000원

간접비
 244,189,000원 

간접비 이월금
  310,757,804원

아시아연구기반구축/아시아연구기초연구지원사업
 868,200,000원

학문후속세대양성
   87,061,735 원

학술교류 및 협력
  161,757,543원

출판(총서 및 저널)
 63,662,567원

연구성과 확산
  24,279,049원

아시아연구소는 법인회계와 발전기금 및 외부연구비 등을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후원금을 비롯

한 모든 예산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연구소의 세계화와 아시아 지역연구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밑바

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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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년 2월 

9월 

2010년 7월 

9월

2011년 3월 

10월  

2012년 9월

2013년 3월

4월

5월

9월 

2014년 3월

9월 

 

2015년 6월 

7월

10월 

2016년  4월

12월

2017년 8월  

9월 

 10월 

2018년 2월 

 4월 

 6월 

 8월 

2019년 9월

10월

2020년 5월

10월

12월

2021년 3월

8월

2022년 3월

4월

2023년 2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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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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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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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이주센터 출범

제8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채수홍 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이주·난민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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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2023년 3월 ~ 2024년 2월 기준

소장 박수진(지리학과), 채수홍(인류학과)

부소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학술연구부장 김백영(사회학과)

국제교류부장 권헌익(아시아연구소)

인재개발부장 박주용(심리학과)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장 박수진(지리학과), 채수홍(인류학과)

AsIA지역인문학센터 교장 김호(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김백영(사회학과)

동남아시아센터장 채수홍(인류학과)

중앙아시아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남아시아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베트남센터장 김재영(경제학부),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아시아-아프리카센터장 김태균(국제학과)

아시아도시사회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아시아이주센터장 정현주(환경계획학과)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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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홍(인류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김석호(사회학과)

정요근(국사학과)

구하원(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서지원(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병연(경제학부)

강정원(인류학과)

김재석(인류학과)

김현진(영어영문학과)

김의준(농경제사회학부)

성상환(독어교육과)

박인권(환경계획학과)

남기정(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고가영(역사학)

고일홍(고고학)

구기연(인류학)

박선영(역사지리학)

박해남(사회학)

심우진(지리학)

윤대영(동양사학)

이명무(경영학)

조민재(고고학)

최경희(정치외교학)

허정원(사회복지학)

HK교수

권헌익(사회인류학)

김호(역사학)

소장 * 

부소장 * 

행정실 * 

학술연구부 * 

인재개발부 * 

국제교류부 * 

전략기획실

인사
위원회 *

운영
위원회 *

연구위원회

홍보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

동
북
아
시
아
센
터
*

동
남
아
시
아
센
터
*

중
앙
아
시
아
센
터
*

서
아
시
아
센
터

남
아
시
아
센
터
*

아
시
아
· 
아
프
리
카
센
터

베
트
남
센
터
*

아
시
아
비
교
지
역
연
구 

클
러
스
터

메
가
아
시
아
연
구 

클
러
스
터

데
이
터
스
토
리
텔
링 

클
러
스
터

지
역
인
문
학
센
터

 

아
시
아
이
주
센
터

한
류
연
구
센
터

아
시
아
도
시
사
회
센
터
*

미
래
지
구 

프
로
그
램

아
시
아
의 

지
적
가
치 

프
로
그
램

아
시
아 

발
전
모
델 

프
로
그
램

시
민
사
회
프
로
그
램

아
시
아
의 

교
류
협
력 

프
로
그
램

지역연구 주제연구
HK+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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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공석기(사회학)

김고운(도시계획학)

김윤호(경영학)

김종철(사회학)

김태윤(국사학)

김판수(사회학)

남은영(사회학)

박상희(사회학)

박소정(언론정보학)

박지문(경제학)

백일순(지리학)

서정경(국제정치학)

슬렙첸코 바딤(러시아학)

심한별(도시계획학)

양영순(인도철학)

이승원(정치학)

이진명(국제정치학)

조준화(정치학)

최아영(민족학)

한경애(지리환경학)

한유석(문화인류학)

황의현(중동지역학)

연구행정지원              

유경하(행정실장)

고아라(학술연구)

김솔(국제교류)

문혜지(HK사업단 행정)

민보미(국제교류)

박종홍(디자인)

백현지(홍보)

신정원(AsIA지역인문학센터)

오진석(AsIA지역인문학센터)

정선주(회계)

조송원(홍보)

조혜수(연구비)

최희진(인사/총무)

보조연구원              

강다희(이스쿨)

김도희(아시아-아프리카센터)

김정희(아시아-아프리카센터)

박양범(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심하경(영문에디터)

이은실(아시아-아프리카센터)

연구원              

이민영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객원연구원   

Kaoko Takahashi (Meiji Univ.)

김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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