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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에

서 출간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

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위의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한

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87편으로 일반 학술지 논문 

77편, 학위 논문 10편(석사2편, 박사 8편)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 수

록된 논문은 조선 후기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실학 관련 논문으로 한

정하려 하였으며, 가급적 그 외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

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1)다산 정약용(1762~1836), 2)성

호 이익(1681~1763), 3)성호학파, 4)담헌 홍대용(1731~1783), 5)순

암 안정복(1712~1791), 6)반계 유형원(1622~1673), 7)소남 윤동규

(1695~1773), 8)영재 유득공(1748~1807),  9)성제 허전(1797~1886), 

10)혜강 최한기(1803~1877) 11)덕촌 양득중(1665~1742)등으로 살펴

보았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경학, 2)철학, 3)문헌학, 4)문학, 5)

예학, 6)정치경제, 7)비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

하고 비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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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

망을 조망해 보았다.

먼저 2021년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총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은선 磻溪 柳馨遠의 公田制와 토지 공유(共有)사상; 석사 강원대학교

2 변은미 朝鮮時代 六書論 硏究 석사 고려대학교

3 김단영
星湖學派에서 公喜怒說의 提起와 展開에 관한 
硏究 : 修養論을 中心으로;

박사 성균관대학교

4 노윤숙 星湖 李瀷의 詩世界 硏究 박사
성신여자대학

교

5 문성호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박사 성균관대학교

6 박광철 다산정약용의 권형론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7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8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
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
대구한의대학

교

9 이승원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 동아대학교

10 이위 李栗谷、丁茶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硏究 박사 한서대학교

11 고윤숙 정약용 역학의 수양론
한국철학논집. 

69

한 국 철 학 사 

연구회

12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
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
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13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論) 비교 고찰 
한 국 실학 연

구.42
한국실학학회

14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인간관에 나타난 실천적 특징 고
찰 

동양 철학 연

구.107

동양철학연구

회

15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
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소

16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균 관념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함
의

범한철학.104 범한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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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 몽
다산 정약용 시가에서 장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 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

국학연구원

18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
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

구원

19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
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20 김봉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해배(解配) 이후 교
유관계에 대한 고찰(1) —前期(1818~1827)에 
限하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21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
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22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23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성호사설(星
湖僿說)』을 중심으로 = Humans and Animals 
in Theory and Practice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24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

회

25 김윤정
순조대 가순궁嘉順宮 상례와 복제服制 논의 ─ 
다산 정약용의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
答」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26 김은미
장기(長鬐)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향방(向方)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27 김영우
다산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
의(含意)

퇴계학논 총. 

38

사단법인 퇴

계학 부산연

구원

28 김종두
이순신·정약용의 충효정신과 리더십 고찰 : 리
더십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순신 연구

논총. 3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9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
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0 김지인
진산사건에 나타난 제사관에 관한 고찰: 윤지충
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63
한국선교신학

회

31
김진아,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
사상 — 일표이서의 행정개혁사상에 기반이 되
는 심리학적 요인 연구 — 

민족사상. 15
한국민족사상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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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충열
1880년대 개화파의 세계관 탐구: 실학과의 연속
성의 관점에서

한 국 동양 정

치사상사연구. 

20

한국동양정치

사상사학회

33 김태희 실학담론의 재구성과 양득중의 실사구시론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34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181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35 김학봉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 다산 정약용과 
토마스 토렌스를 중심으로 

신학저널. 49

아세아연합신

학대학원 신

학연구소

36 노요한
유득공 『발해고』의 사료인용 양상과 역사서술 
방법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7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
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 문 고전 연

구.42

한국한문고전

학회

38 노지현
『매씨서평』의 문헌적 검토 ─ 『채화정집』과 『정본 
여유당전서』의 비교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39 박경
『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
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
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

학회

40 도민재 성호 이익의 관혼례(冠婚禮) 의절(儀節) 연구 온지논총. 67 온지학회

41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 :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42 박인호 순암 안정복의 북방 인식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43 박종천
정약용이 제시한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삶 — 
청족(淸族)의 열복(熱福)과 유인(幽人)의 청복
(淸福) —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4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
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 85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45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46 배다빈
论朝鲜后期儒家对荀子的思想的采纳 —以李
瀷、丁若镛的人性论为中心

중국학보. 95 한국중국학회

47 배병대
유교의 종교적 변용 연구 —성호학파의 상제관

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

회

48 백민정 정약용의 靈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 59
한국고전번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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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백민정
정약용 추서론(推恕論)의 철학적 함의－자수(自
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
(恕) 이해 

철학연구. 64
고려대학교 철

학연구소

50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
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

원

51 손용택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
에서

사회과교육. 

60

한국사회과교

육연구학회

52 신윤수 《冽水文簧》과 丁若鏞의 변려문 인식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53 신주연
『논어』 ‘북신(北辰)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한국동양철학

연구회

54 심경호
정약용 수택본 『규장전운』 안어(按語)와 전(傳) 
장지완 『규장전운간오』의 비교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55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예

술연구소

56 안승우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주역』
문학/사학/철

학. 67

한국불교사학

회 한국불교

사연구소

57 안승우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홍범(洪範)에 대한 관점 
고찰 

유교사상문화

연구. 86
한국유교학회

58 양원석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2

한민족어문학

회

59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 81
한국교육철학

회

60 윤석호
『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
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61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
법(古法)탐구와의 연동(連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62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1) ─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63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 
「백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
로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64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양심(良心)철학 체계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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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경구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서 해석과 용어 활용의 의
미

태동고전연구. 

46

한 림 대 학 교 

태동고전연구

소

66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
時俗ㆍ국제國制 인식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67 이병유 ‘실학의 예론과 예학’ 연구 현황과 과제 사학연구.144 한국사학회

68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69
이승원,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부제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15
한국민족사상

학회

70 이원준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

장각 한국학

연구원

71 이재복 정약용의 사칠설(四七說)과 법감정(法感情) 
철학.사상.문

화 37

동 국 대 학 교 

동서사상연구

소

72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

회

73 이헌창
『임원경제지』 예규지(倪圭志)의 경제사상과 경제
정보

경제사학. 45 경제사학회

74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과 『담헌
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95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75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 84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76 전성건
다산(茶山)과 문산(文山)의 강토(講討): 행사(行
事)와 본원(本源)의 두 길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77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78 정도원 반계 유형원의 田論과 大同法 이해 우계학보. 41 우계문화재단

79 정은주
性齋 許傳의 西學 인식—『受廛錄』을 중심으
로— 

국제어문. 89 국제어문학회

80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

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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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최식

湛軒 洪大容의 小品文 — 天涯知己 斷想 — 
= Literary Writings of Damheon Hong Dae—
yong — Fragmented Thought of Cheonaejihi 

—

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82 최원규
실학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사회복지
역사 접근

사회복지역사

연구. 4

한국사회복지

역사학회

83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유학연구. 54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84 하나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論)에 나타난 
공공성(公共性)의 철학적 기초 — 공감(共感)을 
통한 공정(公正)의 실현 — 

철학. 149 한국철학회

85 함영대
오학론(五學論)으로 읽는 경전학의 이면 —경학
과 과거 문장학의 조응— 

한국한문학연

구. 83
한국한문학회

86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
개 =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

회

87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

학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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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51편(일반논문 46편, 학위

논문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성호 이익은 8편(일반 논문 7편, 학위논

문 1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은 5편(일반논문 4편, 학위논문 1편), 

반계 유형원은 3편(일반 논문 1편, 학위논문 2편), 나머지는 모두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담헌 홍대용은 일반논문 6편, 순암 안정복 4편, 성제 

허전 2편, 소남 윤동규 2편, 영재 유득공 2편, 혜강 최한기 2편, 덕촌 

양득중 1편이 있다. 전년도(2020년) 인물에 관한 논문은 유형원 4편, 

박세당 4편, 성호학파 21편, 북학파 15편, 정약용 44편, 정조대왕 7편

의 일반 논문이 있었다.  2020년, 2021년 대부분의 논문이 다산 정약

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성호와 성호학파가 잇고 있다. 2021년에

는 박세당의 논문을 찾을 수 없고 나머지 실학자들에 관한 연구도 상

대적으로 미미하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로 비교되며 중복되

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논문이 많은 순서로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약용 (다산, 1762~1836), 총 51편(박사논문 5편, 일반 논문 4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문성호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박사 성균관대학교

2 박광철 다산정약용의 권형론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3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
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
대구한의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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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승원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 동아대학교

5 이위 李栗谷、丁茶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硏究 박사 한서대학교

6 고윤숙 정약용 역학의 수양론
한국철학논집. 

69

한 국 철 학 사 

연구회

7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論) 비교 고찰 
한 국 실학 연

구.42
한국실학학회

8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
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82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9 김몽
다산 정약용 시가에서 장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 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

국학연구원

10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
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

구원

11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
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12 김봉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해배(解配) 이후 교
유관계에 대한 고찰(1) —前期(1818~1827)에 
限하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13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
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14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15 김윤정

순조대 가순궁嘉順宮 상례와 복제服制 논의 ─ 

다산 정약용의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
答」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16 김은미
장기(長鬐)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향방(向方)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17 김영우
다산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
의(含意)

퇴계학논 총. 

38

사단법인 퇴

계학 부산연

구원

18 김종두
이순신·정약용의 충효정신과 리더십 고찰 : 리
더십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순신 연구

논총 3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19 김지인
진산사건에 나타난 제사관에 관한 고찰: 윤지충
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63
한국선교신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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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진아,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
사상 — 일표이서의 행정개혁사상에 기반이 되
는 심리학적 요인 연구 — 

민족사상. 15
한국민족사상

학회

21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 방 학 지 . 

181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22 김학봉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 다산 정약용과 
토마스 토렌스를 중심으로 

신학저널. 49

아세아연합신

학대학원 신

학연구소

23 노지현
『매씨서평』의 문헌적 검토 ─ 『채화정집』과 『정본 
여유당전서』의 비교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24 박경
『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
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
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

학회

25 박종천
정약용이 제시한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삶 — 
청족(淸族)의 열복(熱福)과 유인(幽人)의 청복
(淸福) —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26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27 배다빈
论朝鲜后期儒家对荀子的思想的采纳 —以李
瀷、丁若镛的人性论为中心 

중국학보.95 한국중국학회

28 백민정 정약용의 靈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59

한국고전번역

원

29 백민정
정약용 추서론(推恕論)의 철학적 함의－자수(自
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
(恕) 이해 

철학연구. 64
고려대학교 철

학연구소

30 손용택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
에서

사회과학교육. 

60

한국사회과교

육연구학회

31 신윤수 《冽水文簧》과 丁若鏞의 변려문 인식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32 신주연
『논어』 ‘북신(北辰)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 철학 연

구.108

한국동양철학

연구회

33 심경호
정약용 수택본 『규장전운』 안어(按語)와 전(傳) 
장지완 『규장전운간오』의 비교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34 안승우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주역』
문학/사학/철

학. 67

한국불교사학

회 한국불교

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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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원석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2

한민족어문학

회

36 윤석호
『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
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37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
법(古法)탐구와의 연동(連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8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1) ─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39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 「백
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로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

학술문화재단

40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양심(良心)철학 체계 = Dasan(茶
山) Jeong Yakyong(丁若鏞)’s philosophy of 
conscience

동양 철학 연

구.108

동양철학연구

회

41 이경구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서 해석과 용어 활용의 의
미 

태동고전연구. 

46

한 림 대 학 교 

태동고전연구

소

42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
時俗ㆍ국제國制 인식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43
이승원,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부제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15
한국민족사상

학회

44 이재복 정약용의 사칠설(四七說)과 법감정(法感情)
철학.사상.문

화 37

동국대학교 동

서사상연구소

45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 철학 연

구.108

한국동양철학

연구회

46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
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
과 『담헌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 방 학 지 . 

195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47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 84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48 전성건
다산(茶山)과 문산(文山)의 강토(講討): 행사(行
事)와 본원(本源)의 두 길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49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

구회

50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유학연구. 54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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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함영대
오학론(五學論)으로 읽는 경전학의 이면 —경학
과 과거 문장학의 조응— 

한국한문학연

구. 83
한국한문학회

정약용에 대한 논문은 총 51편으로 박사논문 5편, 일반논문이 46

편이다. 전년도(2020년, 44편)와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박사

논문으로는 문성호의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성균관대학교), 박광철의 「다산정약용의 권형론 연구」(전북대

학교), 이승경의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이승원의 「다산의 행정사

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이위의 「李栗谷、丁茶

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硏究 」(한서대학교) 등의 5편의 논문이 있다.

일반 논문으로 윤석호는 1)「『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

용(丁若鏞)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다산과 현대> 14, 연

세대학교 강진다산문화연구원), 2)「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

(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連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

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1) ─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

술문화재단), 4)「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 「백언

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로」,(<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등 총 4편의 논문을 썼다.

김경수는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論) 비교 고찰」(<한국실

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등 2편

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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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도 「정약용의 靈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

연구> 59, 한국고전번역원), 「정약용 추서론(推恕論)의 철학적 함의－자

수(自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恕) 이해 」(,철학연

구> 6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2) 성호(이익, 1681~1763), 총 8편(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노윤숙 성호 이익의 시 세계 연구 박사
성신여자대학

교

2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
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

학회

3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성호사설(星
湖僿說)』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4 도민재 성호 이익의 관혼례(冠婚禮) 의절(儀節) 연구 온지논총. 67 온지학회

5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예

술연구소

6 하나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論)에 나타난 
공공성(公共性)의 철학적 기초 — 공감(共感)을 
통한 공정(公正)의 실현 —

철학. 149 한국철학회

7 안승우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홍범(洪範)에 대한 관점 
고찰

유교사상문화

연구. 86
한국유교학회

8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

학연구학회

노윤숙은 「星湖 李瀷의 詩世界 硏究」(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과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

(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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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호학파 총 5편(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단영
星湖學派에서 公喜怒說의 提起와 展開에 관한 
硏究 : 修養論을 中心으로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
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
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 :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
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 85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5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
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

원

4) 담헌 홍대용(1731~1783), 총 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인간관에 나타난 실천적 특징 고
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

회

2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균 관념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함
의

범 한 철 학 . 

104
범한철학회

3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예

술연구소

4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 81
한국교육철학

회

5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과 『담헌
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95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6 최식 湛軒 洪大容의 小品文 — 天涯知己 斷想 — 
동 방 한 문

학.89
동방한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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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암 안정복(1712~1791), 총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
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
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
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박인호
순암 안정복의 북방 인식 = Sunam An Jeong—
bok’ idea of the Northen boundary and 
Border Defense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4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81
한국교육철학

회

6) 반계 유형원(1622~1673), 총 3편(박사논문 1편, 석사논문 1편,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은선 磻溪 柳馨遠의 公田制와 토지 공유(共有)사상 석사 강원대학교

2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3 정도원 반계 유형원의 田論과 大同法 이해 우계학보. 41 우계문화재단

7) 소남 윤동규(1695~1773),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
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
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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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재 유득공(1748~1807),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
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 노요한
유득공 『발해고』의 사료인용 양상과 역사서술 
방법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양명학회

9) 성제 허전(1797~1886),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2 정은주
性齋 許傳의 西學 인식—『受廛錄』을 중심으
로— —

국제어문. 89 국제어문학회

10) 혜강 최한기(1803~1877),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論) 비교 고찰 
한 국 실학 연

구.42
한국실학학회

2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
더십 비교 고찰 = Comparative Study 

동양학. 82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11) 덕촌 양득중(1665~1742),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태희 실학담론의 재구성과 양득중의 실사구시론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234   제2부 한국유학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철학, 3)문헌학, 4)문학, 5)예학, 6)정치·경

제, 7)비교, 8)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1)경학은 학위논문 2편(석사1

편, 박사 1편)과 일반논문 8편으로 모두 10편의 논문이 있다. 2)철학은 

박사논문 4편과 일반논문 15편으로 총 19편이다. 3)문헌학은 일반 논

문 20편, 4)문학은 박사논문 1편과 일반논문 5편으로 총 6편이다. 5)

예학은 일반 논문 7편, 6)정치·경제는 9편(박사1편, 석사1편, 일반논문 

7편)이다. 7)비교 논문은 9편이며, 8)기타 논문은 10편으로 각각 분류

하였다.

주제별로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다.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

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려운 

논문도 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주제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 

한 가지 범주로만 넣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있다.

1) 경학(1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변은미 朝鮮時代 六書論 硏究 석사 고려대학교

2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
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
대구한의대학

교

3 고윤숙 정약용 역학의 수양론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

구회

4 김영우
다산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
의(含意)

퇴계학논 총. 

38

사단법인 퇴

계학 부산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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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 :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6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
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

원

7 신주연
『논어』 ‘북신(北辰)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한국동양철학

연구회

8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9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 국 철학 논

집.71

한국철학사연

구회

10 함영대
오학론(五學論)으로 읽는 경전학의 이면 —경학
과 과거 문장학의 조응— 

한국한문학연

구. 83
한국한문학회

2) 철학(18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단영
星湖學派에서 公喜怒說의 提起와 展開에 관한 
硏究 : 修養論을 中心으로

박사 성균관대학교

2 문성호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박사 성균관대학교

3 박광철 다산 정약용의 권형론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4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5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
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
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6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인간관에 나타난 실천적 
특징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

회

7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균 관념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함
의

범한철학.104 범한철학회

8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성호사설(星
湖僿說)』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9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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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태희 실학담론의 재구성과 양득중의 실사구시론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11 백민정 정약용의 靈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 59
한국고전번역

원

12 백민정
정약용 추서론(推恕論)의 철학적 함의－자수(自
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
(恕) 이해 

철학연구.64
고려대학교 철

학연구소

13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양심(良心)철학 체계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

회

14 이재복 정약용의 사칠설(四七說)과 법감정(法感情) 
철학.사상.문

화 37

동 국 대 학 교 

동서사상연구

소

15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

회

16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유학연구. 54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17 하나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論)에 나타난 
공공성(公共性)의 철학적 기초 — 공감(共感)을 
통한 공정(公正)의 실현 —

철학. 149 한국철학회

18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
개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

회

3) 문헌학(2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
통과 근대의 만남 =

규장각.58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

구원

2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
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 남 대 학 교 

유학연구소

3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
지적 고찰 

다산학.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4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1
한국국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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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
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6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 방 학 지 . 

181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7 노요한
유득공 『발해고』의 사료인용 양상과 역사서술 
방법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8 노지현
『매씨서평』의 문헌적 검토 ─ 『채화정집』과 『정본 
여유당전서』의 비교 

다산학.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9 박경
『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
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
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

학회

10 손용택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
에서

사회과교육. 

60

한국사회과교

육연구학회

11 신윤수 《冽水文簧》과 丁若鏞의 변려문 인식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12 심경호
정약용 수택본 『규장전운』 안어(按語)와 전(傳) 
장지완 『규장전운간오』의 비교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13 윤석호
『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
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14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1) ─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 

다산학.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15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 
「백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
로 

다산학.39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16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
時俗ㆍ국제國制 인식 

다산학.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17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18 이원준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 

규장각.58

서울대학교 규

장각 한국학

연구원

19 이헌창
『임원경제지』 예규지(倪圭志)의 경제사상과 경제
정보 

경제사학. 45 경제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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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과 『담헌
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95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4) 문학(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노윤숙 星湖 李瀷의 詩世界 硏究 박사
성신여자대학

교

2 김몽
다산 정약용 시가에서 장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 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

국학연구원

3 김은미
장기(長鬐)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향방(向方)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4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
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문고전학회

5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85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6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

학연구학회

5) 예학(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윤정
순조대 가순궁嘉順宮 상례와 복제服制 논의 ─ 
다산 정약용의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
答」을 중심으로 

다산학.38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2 김지인
진산사건에 나타난 제사관에 관한 고찰: 윤지충
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63
한국선교신학

회

3 도민재 성호 이익의 관혼례(冠婚禮) 의절(儀節) 연구 온지논총. 67 온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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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
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85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5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
時俗ㆍ국제國制 인식 

다산학.37

재단법인 다

산학술문화재

단

6 이병유 ‘실학의 예론과 예학’ 연구 현황과 과제
사 학 연 구 . 

144
한국사학회

7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6) 정치·경제(9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은선 磻溪 柳馨遠의 公田制와 토지 공유(共有)사상 석사 강원대학교

2 이승원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 동아대학교

3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論) 비교 고찰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4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
더십 비교 고찰 =

동양학.82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원

5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
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58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

구원

6 김종두
이순신·정약용의 충효정신과 리더십 고찰 : 리
더십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순신 연구

논총.35

수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7
김진아,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
사상 — 일표이서의 행정개혁사상에 기반이 되
는 심리학적 요인 연구 —

민족사상.15
한국민족사상

학회

8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181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9
이승원,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부제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 

민족사상.15
한국민족사상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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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교(9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2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論) 비교 고찰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
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소

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
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 85
단 국 대 학 교 

동양학연구소

5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예

술연구소

6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81
한국교육철학

회

7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 철학 연

구.108

동양철학연구

회

8 전성건
다산(茶山)과 문산(文山)의 강토(講討): 행사(行
事)와 본원(本源)의 두 길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9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
개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

회

8) 기타(1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이위 李栗谷、丁茶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硏究 박사 한서대학교

2 김봉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해배(解配) 이후 교
유관계에 대한 고찰(1) —前期(1818~1827)에 
限하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3 김충열
1880년대 개화파의 세계관 탐구: 실학과의 연속
성의 관점에서 

한 국 동양 정

치사상사연구. 

20

한국동양정치

사상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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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학봉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 다산 정약용과 
토마스 토렌스를 중심으로 

신학저널. 49

아세아연합신

학대학원 신

학연구소

5 박종천
정약용이 제시한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삶 — 
청족(淸族)의 열복(熱福)과 유인(幽人)의 청복
(淸福) —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

진다산실학연

구원

6 배다빈
论朝鲜后期儒家对荀子的思想的采纳 —以李
瀷、丁若镛的人性论为中心 

중국학보.95 한국중국학회

7 배병대
유교의 종교적 변용 연구 —성호학파의 상제관
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

회

8 양원석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2

한민족어문학

회

9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
법(古法)탐구와의 연동(連動)을 중심으로 — 

한 국 실학 연

구.42
한국실학학회

10 최원규
실학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사회복지
역사 접근

사회복지역사

연구. 4

한국사회복지

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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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21년 실학관련 논문은 총 87편이다. 그 중 5편의 논문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지준호)

“실학의 집대성자”로 추앙받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후대

에 남긴 방대한 저술은 그의 학문 공부가 어떠했는가를 직접적으로 증

빙하는 자료이다.다산 정약용의 공부론을 관통하는 핵심은 “절차탁마

의 공부”로서, 군자(君子)가 되기 위해서 의(義)를 지키고 부지런히 학

문과 덕행을 닦아 실천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논어고금주』는 바

로 이러한 그의 절차탁마 공부론의 내용이자 성과이다.절차탁마의 공

부는 도(道)를 근거로 하여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너그럽고 즐

거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훌륭한 면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더 나아가 위정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에 따라 직책이나 역할을 맡

길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2)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이봉규)

 허전이 편성하였던 『사의』의 체제는 1870년에 간행된 목활자본

에서 알 수 있다. 허전 사후 1909년에 간행된 목판본 『사의』는 제자와 

영남 지역의 유학자들이 함께 활자본에 교정을 가하고 체제를 일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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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목판본은 활자본 이후 허전과 제자들에 의

해 가해진 수정을 일부만 반영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의』의 정본을 편

찬할 경우, 두주와 노필연의 「士儀考誤增註」 등을 교감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조선에서 편찬되는 가례서는 『가례』의 체제를 따르는 유형과, 

독자적으로 의절을 수립하고 주석을 부가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

자의 방식은 이익의 『星湖禮式』에서 시작되었고, 정약용의 『四禮家式』

으로 이어졌다. 허전의 『사의』는 고례와 『가례』를 중심으로 의절을 세

우고 독자적으로 주석을 부가하면서, 변례와 상관되는 쟁점에 대해서 

“辨疑”의 항목을 두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허전은 사의도(106

도)로 가례도(31도)를 대체하였고, 부고전 告廟, 成殯, 계후자에 대한 

상복 등 『가례』에 없거나 『가례』와 다른 규정을 의절에 새로 추가하였

다. 『사의』는 성호학파의 예학 전통을 계승하면서 당대 중국과 한국에

서 논의된 예설까지 수렴하여 서민의 수준에서 가례를 실행할 수 있게 

편성한 독자적인 가례서이다. 허전은 예설에서 『星湖禮說類編』의 설을 

주로 계승하면서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견해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

였다. 正體를 후계자가 아닌 부친과 조부에게 해당한다는 것, 적자가 

생존해 있으면 적손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모나 모

친이 생존해 있을 때 승중손의 처가 시조부에 대하여 중복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성호학파의 관점을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반면, 입후한 

뒤의 승계에서 계후자의 지위를 우선시하고, 환종을 반대한 것은 이이

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또한 계후자의 상복을 의복이 아닌 正服으로 

규정하면서 이익, 이상정, 권상하, 한원진, 이재 등의 견해를 원용하였

다. 허전은 정약용의 『상례사전』의 견해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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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다. 왕부지는 기선‧리선

(氣善‧理善)의 관점이고, 정약용은 호선오악(好善惡惡)의 성기호설(性

嗜好說)을 주장한다. 이는 기의 유선유악(有善有惡)과 리선(理善)에 근

거한 성리학자들의 성선설과 구별된다.왕부지와 정약용은 본성을 시

공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

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날마다 구현해야 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4단에 대해, 성리학자들처럼 도덕감정의 영역에

만 국한시키기지 않고, 도심(道心)에 해당하는 본성으로 여긴다. 그러

나 그들은 불선(不善)의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한다. 정약용은 인심

(人心)을 불선의 근거로 여기지만, 왕부지는 인심과 도심을 대립의 관

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의 관계로 여기고, 제자리(位)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불선의 근거로 여긴다. 이는 왕부지가 생물학적인 면과 도

덕적인 면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과 달리, 

정약용은 도덕적인 영지(靈知)의 측면과 본능적인 형구(形軀)의 측면

을 구별하며 영지의 기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곧 왕부지는 맹

자의 천형(踐形)론에 근거하여 몸과 정신의 유기적인 결합의 관점에서 

성선설을 펼쳤고, 정약용은 맹자의 대체(大體)와 소체(小體) 가운데 대

체의 관점에서 성기호설을 펼쳤다. 이처럼 왕부지의 성선설은 생물학적

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통일시킨 면에서 본성의 범주를 확장했고, 정약

용은 도덕적인 면만을 본성의 영역에 해당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특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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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원준)

본 연구는 息山 李萬敷(1664~1732)의 『道東編』과 星湖 李瀷

(1681~1763)의 『道東錄』의 저술배경, 내용 및 구조, 특징 등을 살펴봄

으로써 근기남인계의 ‘道東’ 의식의 실체를 시론한 것이다. 『도동편』은 

退溪 李滉(1501~1570)과 栗谷 李珥(1536~1584) 등 한국 성리학자들

만의 언설을 『性理大全』의 체제로 망라한 것으로, 식산은 도통의 적전

을 퇴계로 상정하면서도 율곡의 설까지 아울러 수록함으로써 학파와 

정파에 관계없이 한국 유학의 발전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도동록』

은 퇴계의 언설을 『近思錄』 체제에 준하여 정리한 것으로, 성호는 사서

의 입문서인 『근사록』을 의식한 채 퇴계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적 도

학 전통의 기원을 밝히고 이를 한국적 도학 입문서로 삼고자 하였다. 

두 저서는 모본의 차이로 인해 편차 구성, 인용 문헌의 범위, 분량 등

이 일치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각 저서의 저자들은 한국 유학자의 언설

만을 대상으로 삼아 수집 및 편집하고 이를 동일한 표제로 명명함으로

써 ‘道學’ 또는 ‘道統’의 東傳을 형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통

적으로 퇴계를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

인다. 식산과 성호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사를 포기하고 학문에 

매진하여 후일 근기남인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인정받았다. 두 저서가 

저술된 시기는 남인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서인 노론 정권이 들어서고,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유지를 이은 노론의 존명의리사상이 萬東

廟와 大報壇이라는 중화계승 상징물로 가시화되던 때였다. 근기남인계

인 두 학자로서는 노론이 선점한 중화계승 의식에 상응하면서도 저들

이 구축한 주자학 절대주의 및 춘추의리와는 구별되는 사유를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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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다. 두 학자의 ‘도동’ 서적 저술은 근기남인계 지식인으로

써의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의 발로로, 퇴계가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유학

의 발전상을 드러내고 그 중심을 퇴계로 설정함으로써 식산과 성호가 

제시하고자 한 ‘도동’ 의식은 주자학 그 자체에 대한 정치한 분석에 기

반하고 일련의 상징물로 가시화된 노론식의 ‘중화계승’ 의식과는 분명

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5)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성균관대 박사논문, 문성호) 

 이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

립을 연구한 것이다. 주자학과 정약용은 모두 욕구 존재의 필연성을 인

정하였다. 주자는 정자의 말을 통해 사람이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을 분명히 하였다. 정약용도 사람에게 無欲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

였다. 먼저, 정약용은 朱子學的 傳統에 基盤하여 욕구의 부정적 측면

을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극복ㆍ억제ㆍ절제 대상으로서의 욕구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욕구 등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朱子學的 傳統에 基盤하여 주장한 욕구의 긍정적 측면에 관

해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주자는 밝아진 본심에서 나오는 

욕구는 지극한 이치에 적합하게 된다고 하였고, 정약용은 도덕적ㆍ경제

적ㆍ문화적인 人間事의 모든 일들이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정치적 측면에서 주자는,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

지 않는 통치자는 백성들을 잃고 그 결과 천하도 잃게 되며,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통치자는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천하도 얻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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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정약용 또한 백성들의 願欲을 목민관의 관심의 대상이자 

해결의 주된 과제이며 성취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목표 과녁으로 

여겼다. 朱子學과 정약용은 모두 욕구에 양면적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주자는 欲仁, 欲義, 欲禮, 欲智의 욕구는 좋은 욕구[好欲]지만, 하늘의 

이치를 멸하고 물리치며 가는 곳마다 해로움을 끼치는 욕구는 좋지 않

은 욕구[不好欲]라고 하였다. 정약용도 사람 안에 있는 道心의 욕구를 

좇으면 善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지만, 人心의 욕구를 좇아가면 악의 구

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긍정적 욕구관의 基底

로서의 性을 말할 때, 성이 하늘이 부여해 준 嗜好임을 분명하게 밝혔

다. 정약용은 朱子學的 입장보다 삶의 原動力으로서의 欲求와 寡欲을 

통한 欲求의 調節을 더 강조함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原

動力으로서의 欲求를 보면, 정약용은 주자가 인정한 욕구의 긍정적 측

면인 도덕적 욕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육체적ㆍ사회적ㆍ지적 

활동 등의 전반적인 활동에 욕구가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정

약용은 주돈이의 無欲이 아닌 맹자의 寡欲이 옳다며 寡欲을 긍정하였

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백성들을 포함한 인간의 현실적 삶 속에서 발

현되는 욕구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인욕을 깨

끗이 다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인욕정진의 어려움은 

정약용이 주렴계가 주장한 무욕이 아닌 맹자의 과욕으로 구체적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약

용의 긍정적 욕구관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긍정적 

욕구관의 淵源은 맹자의 ‘여민동락’이다. 정약용의 긍정적 욕구관은 愛

民 차원의 정치로 이어진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

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統治者의 중요한 임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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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牧民官들의 핵심 사명이라고 여겼다. 정약용의 긍정적 욕구관은 경

제적으로는 백성들의 부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용하고 이를 만족시

켜 주어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백성들

을 이롭게 하자는 방향 안내판을 설정한 것이다. 그는 백성들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된다고 여겨 백성들의 재산 증대

를 지향하였다. 정약용의 긍정적 욕구관은 교육적으로는 학습자의 욕

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습자 존중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욕구와 필

요 및 현실적 상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자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 준다. 또한 학습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욕구를 지혜롭게 충족해 갈 수 있도록 코칭하는 욕구 

코칭 교육으로의 교육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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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1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을 인물

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2020년에는 총 103편(학술논문 100편, 학위논문 3편)의 논문이 있

었고, 2019년에는 학술논문 115편, 학위논문 7편 등 총 122편의 논문

이 발표 되었다. 2021년 1년 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

문은 총 87편이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연구 업적이나 아쉬운 점은 전

년도에 비해 논문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실

학이 한국 학계의 관심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여전히 정약용에 대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어 여러 영역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인물별 분류는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은 51편(일반논문 

46편, 학위논문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성호 이익은 8편(일반 논문 7

편, 학위논문 1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은 5편(일반논문 4편, 학위논

문 1편),  담헌 홍대용은 일반논문 6편, 반계 유형원은 3편(일반 논문 1

편, 학위논문 2편), 나머지는 모두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순암 안정복 

4편, 성제 허전 2편, , 소남 윤동규 2편, 영재 유득공 2편, 덕촌 양득중 

1편이 있다. 혜강은 다산과의 비교 논문이 2편 있다.  전년도(2020년) 

인물별 분류에 관한 논문은 유형원 4편, 박세당 4편, 성호학파 21편, 

북학파 15편, 정약용 44편, 정조대왕 7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다. 2020

년, 2021년 대부분의 논문이 다산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성호와 성호학파가 잇고 있다. 나머지 실학자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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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미하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로 비교되어 중복되는 경

우도 많이 있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철학, 3)문헌학, 4)문학, 5)예학, 6)

정치경제, 7)비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1)경학은 학위논문 2편

(석사1편, 박사 1편)과 일반논문 8편으로 모두 10편의 논문이 있다. 2)

철학은 박사논문 4편과 일반논문 15편으로 총 19편이다. 3)문헌학은 

일반 논문 20편, 4)문학은 박사논문 1편과 일반논문 5편으로 총 6편

이다. 5)예학은 일반 논문 7편, 6)정치·경제는 9편(박사1편, 석사1편, 

일반논문 7편)이다. 7)비교 논문은 9편이며, 8)기타 논문은 10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주제별로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다. 

셋째, 한국 실학 관련논문을 정리하고 분석 및 비평에서는 2021년

도 논문을 소개하고 5개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1) 「『논어

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지준호), 2)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

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이봉규), 3)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이

철승), 4)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

의 ‘道東’ 의식」(<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원

준), 5)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성균

관대 박사논문, 문성호) 등의 논문을 소개하고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실학에 대한 깊은 관

심과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계속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으로 한국 실학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기존에 연

구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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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또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