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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유교 레포트 - 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년간 한국에서 출간

된 학술논문 중 한국 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논

문을 대상으로 한다. 등재 학술지와 학위 논문을 살펴본 결과 2022년 한국에

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55편으로 일반 학술지 논문 47편, 학위 

논문 8편(석사 2편, 박사 6편)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1)반계 유형원(1622〜1673), 2)성호 이익(1681〜1763), 3)소남 윤동규(1695〜
1773), 4)하빈 신후담(1701〜1762), 5)정산 이병휴(1710〜1776),  6)반암 채제공

(1720〜1799), 7)순암 안정복(1712〜1791), 8)월암 이광려(1720〜1783), 9)연암 

박지원(1737〜1805), 10)금대 이가환(1742〜1801), 11)초정 박제가(1750〜1805), 

12)다산 정약용(1762〜1836), 13)구당 유길준(1856〜1914), 14)홍준삼(1885〜?),  

15)성호학파 등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경학, 2)철학, 3)문헌학, 4)정치·경제, 5)교육·윤리, 6)문학·서학, 7)비

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3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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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

망해 보았다.

 먼저 2022년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총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정본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硏究 석사 성균관대학교
  2 박병만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硏究 박사 성균관대학교
  3 배한욱 성호우파  문인들의 서학 비판 저술과 

반서학적 인식의 계승 확산에 대한 연구 석사 인천  
가톨릭대학교

  4 송육 李瀷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5 이대식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 박사 춘천 

강원대학교
  6 이동화 18세기 近畿 南人系 학자의 정치사상 연구

-君臣關係論을 중심으로 - 박사 성균관대학교
  7 이무영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광주대학교
  8 이재복 공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9 고상미 ‘인민’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

- 서유견문 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Vol.-No.40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0 구지현 邵南이 星湖에게 보낸 서간의 성격과 家藏 書簡의 중요성 한 문 학 논 집 . No.60 근역한문학회
 11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12 김우선 18세기 실학적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親緣性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
한국고지도연구
Vol.14No.1 

한국고지도
연구학회

 13 김우준 작품을 통해 고찰한 술과  음주에 대한 박지원(朴趾源)의 관념 한국중독범죄학회
보, Vol.12 No.1 한국중독범죄학회

 14 김윤경 조선 후기 ‘실(實)’  담론에 나타난 유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철학논집,
Vol.- No.7 한국철학사연구회

 15 김인철 성호 이익의 괘변론(卦變論)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용(變容)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6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17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용의 재해석 다산학,  No. 41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8 김태영 다산  정약용의 刑政思想에 나타난 ‘實學’ 역사와  경계
 Vol.122 No.- 부산경남사학회

 19 김호 『마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0 노상호 18세기  물리(物理) 개념을 통해서 본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인식론 탐구 한국학연구.  No. 81

고려대학교  
세종Cam. 한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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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硏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22 명평자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시의 창작 배경 한국사상과  문화. 
No.105 한국사상문화학회

 23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대학』 제10장 ‘혈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No. 47 한국학중앙연구원

 24 박창식 정약용  민권의식의 시민윤리에의 적용 도덕윤리과교육.
  N0. 76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25 박혜민 곤여도설(坤輿圖說)의  조선 전래와 그 판본 검토 - 인천에 전해지는 윤동규(尹東奎)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No. 3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6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瀷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95 민족어문학회

 27 서영이 조선후기  실학의 변증법적 전환 동방문화와  사상.
 No. 12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28 손혜리 안정복의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과 인식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29 송양섭 유형원 연구의 시각과 『반계수록』 읽기의 방향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30 송웅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No. 42 총신대학교

 31 신동원 조선  후기 전염병에 대한 정약용의 대응 방식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32 신주연 인륜을 통해 본 정약용의 수신론
– 그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No. 5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3 신항수 한국 실학과 미래 세대 교육 역사와  교육

  Vol.35 No.-
역사와
교육학회

 34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 

동양철학 
Vol.-No.57 한국동양철학회

 35 심경호 『星湖僿說』의 ‘字書’  인용에 대하여 민족문화. N0. 61 한국고전번역원
 36 안병직 磻溪隨錄의  方法과 體系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37 야규마코토 동서양의 자연관, 그리고 기학과 동학의 생태적 윤리 - 이성과 덕성의 조화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38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론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 『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
哲學硏究  Vol.164
 No.- [2022] 대한철학회

 39 이동희 반계 유형원의 부안 우반동  이주와 『반계수록』 편찬 한 국 실 학 연 구 Vol.-No.43[2022] 한국실학학회
 40 이승재 채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번암집』소재 계사를 중심으로 - 한 국 실 학 연 구 Vol.-No.44 [2022] 한국실학학회
 41 이재복 이병휴의 서(恕)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NO. 90 한국유교학회

 42
이정한
최진환
유완석

거중기의  설계와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 V o l . 4 6 , No.10 대한기계학회



                                                                                     제8장 한국 실학 연구 165

2. 인물별 분류 
인물별로는 1)반계 유형원(1622〜1673), 2)성호 이익(1681〜1763), 3)소남 윤

동규(1695〜1773), 4)하빈 신후담(1701〜1762), 5)정산 이병휴(1710〜1776), 6)번

암 채제공(1720〜1799), 7)순암 안정복(1712〜1791), 8)월암 이광려(1720〜
1783), 9)연암 박지원(1737〜1805), 10)금대 이가환(1742〜1801), 11)초정 박제

가(1750〜1805), 12)다산 정약용(1762〜1836), 13)구당 유길준(1856〜1914), 14)

홍준삼(1885〜?), 15)성호학파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학위 논문을 포함한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14편(일반논문 10

편, 학위논문; 박사3편. 석사 1편)으로 가장 많고, 성호 이익 6편(일반 논문 

 43 임명남 楚亭 朴齊家의 虛心養性的  繪畵觀 서예학연구  
Vol.41No.- [2022] 한국서예학회

 44 전성건 磻溪 柳馨遠의 實理論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No.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45 정일균 조선후기  근기남인 사족의 ‘가(家)’ 이념에 대한 일고찰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No.133 한국사회사학회

 46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47 조치성 다산  정약용 시문에 나타난 소나무의 형상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N0. 5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8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陽明學  Vol.- 
No.65 한국양명학회

 49 추동균 이준익 감독의 흑백영화  <자산어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Vol.16 No.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50 최식 『雜同散異』의 異本과 特徵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1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2 최주희 반계 유형원의 救荒論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53 한종수 조선후기 실학자 홍중삼의 무과(武科)인식과 

무과개혁안 연구 중앙사론, No. 5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54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國朝典故雜錄｣ 분석 —『잡동산이』의 성격과 그 항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5 황병기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 
- 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

도교문화연구.
 No.57 한국도교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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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박사논문 1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 6편(일반논문 3편, 학위논문 3편), 

반계 유형원 6편, 순암 안정복 6편, 정산 이병휴 4편, 하빈 신후담 2편, 소남 

윤동규 2편, 그리고 각각 1편씩으로 번암 채제공, 월암 이광려, 연암 박지원, 

금대 이가환, 초정 박제가, 구당 유길준, 홍준삼 등의 논문이 있다.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반계 유형원(1622〜1673, 일반논문 6편)

 2) 성호 이익 6편(1681〜1763, 박사논문 1편, 일반 논문 5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양섭 유형원 연구의 시각과  『반계수록』 읽기의 방향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2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 
동양철학 
Vol.-No.57 한국동양철학회

  3 안병직 磻溪隨錄의 方法과 體系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4 이동희 반계 유형원의 부안 우반동  이주와 『반계수록』 편찬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 전성건 磻溪 柳馨遠의 實理論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No.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6 최주희 반계 유형원의 救荒論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   육 李瀷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인철 성호 이익의 괘변론(卦變論)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용(變容)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3 노상호 18세기  물리(物理) 개념을 통해서 본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인식론 탐구 

한국학
연구.  No. 81

고려대학교  
세종Cam. 
한국학연구소

  4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대학』 제10장 ‘혈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No. 47 한국학 

중앙연구원
  5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瀷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 95 민족어문학회
  6 심경호 『星湖僿說』의 ‘字書’  인용에 대하여 민족문화. N0. 61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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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남 윤동규(1695〜1773, 일반논문 2편)

 4) 하빈 신후담(1701〜1762, 일반논문 2편)

 5) 정산 이병휴(1710〜1776, 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4편)

 6) 번암 채제공(1720〜1799,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지현 邵南이 星湖에게 보낸 서간의 성격과 

家藏 書簡의 중요성
한문학 논집. 
No. 60 근역한문학회

  2 박혜민 곤여도설(坤輿圖說)의  조선 전래와 그 판본 검토 - 인천에 전해지는 윤동규(尹東奎)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 
인천학 연구.  
No. 3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재복 공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2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3 이재복 이병휴의 서(恕)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NO. 90 한국유교학회

  4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2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승재 채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번암집』소재 계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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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순암 안정복(1712〜1791, 일반논문 6편)

8) 월암 이광려(1720〜1783, 일반논문 1편) 

 9) 연암 박지원(1737〜1805, 일반논문 1편) 

 10) 금대 이가환(1742〜1801, 일반논문 1편)

 11) 초정 박제가(1750〜1805,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2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瀷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 95 민족어문학회

  3 손혜리 안정복의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과 인식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4 송웅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No. 42 총신대학교

  5 최   식 『雜同散異』의 異本과 特徵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6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國朝典故雜錄｣ 분석 —『잡동산이』의 성격과 그 항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陽明學 

Vol.- No.65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준 작품을 통해 고찰한 술과  음주에 대한 

박지원(朴趾源)의 관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2 No.1 한국중독범죄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명평자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시의 창작 배경 한국사상과문화

 No.105 한국사상문화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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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산 정약용 14편(1762〜1836, 석사 1편, 박사 3편, 일
반논문 10편)

정약용에 대한 논문은 총 14편으로 석사논문 1편, 박사논문 3편, 일반논문 

10편이다. 2021년의 정약용 논문은 51편으로 박사논문 5편, 일반논문이 46편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감소한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전

년도는 학술 등재후보지와 학술등재지 모두를 포함하였지만 2022년에는 학

술 등재후보지는 제외하고 학술등재지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

  1 임명남 楚亭 朴齊家의 虛心養性的  繪畵觀 서예학연구Vol.41 한국서예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정본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硏究 석사 성균관대학교
  2 박병만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硏究 박사 성균관대학교
  3 이대식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 박사 춘천강원대학교
  4 이무영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광주대학교
  5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론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哲學硏究 Vol.164 대한철학회
  6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용의 재해석 다산학,  No. 41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7 김태영 다산 정약용의 刑政思想에 나타난 ‘實學’ 역사와  경계

 Vol.122 No.- 부산경남사학회
  8 김호 『마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9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硏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10 박창식 정약용 민권의식의 시민윤리에의 적용 도덕윤리과교육.

  N0. 76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11 신주연 인륜을 통해 본 정약용의 수신론 
– 그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No. 5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정일균 조선후기  근기남인 사족의 ‘가(家)’ 이념에 대한 일고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No.133 한국사회사학회

 13 조치성 다산  정약용 시문에 나타난 소나무의 형상과 의미 아시아 문화연구
  N0. 5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4 황병기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 
-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No.57 한국도교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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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위 논문으로는 석사논문으로 구정본의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硏究 

」(성균관대학교) 1편이 있다. 박사논문은 박병만의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硏究」(성균관대학교), 이대식의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춘천 강원대학교), 이무영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등 3편이 

있다. 그 외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10편이 있다. 

 13) 구당 유길준(1856〜1914, 일반논문 1편)

 14) 홍준삼(1885〜?, 일반논문 1편) 

  

 15) 성호학파 6편(석사 1편, 박사 2편, 일반논문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고상미 ‘인민’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

- 서유견문 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Vol.-No.40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종수 조선후기 실학자 홍중삼의  무과(武科)인식과 

무과개혁안 연구 중앙사론. No. 5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한욱 성호우파  문인들의 서학 비판 저술과 

반서학적 인식의 계승 확산에 대한 연구 석사 인천가톨릭대학교
  2 이동화 18세기 近畿 南人系 학자의 정치사상 연구

- 君臣關係論을 중심으로- 박사 성균관대학교
  3 이재복 공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4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5 이재복 이병휴의 서(恕)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NO. 90 한국유교학회

  6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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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학파는 총 6편으로 일반논문 3편과 학위논문 3편(석사 1편, 박사 2편)

이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철학, 3)문헌학, 4)정치‧경제, 5)교육‧윤리, 6)문학‧

서학, 7)비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1)경학은 모두 9편(박사 1편, 일반

논문 8편)의 논문이 있으며, 2)철학 11편(박사 2편, 일반논문 9편), 3)문헌학

은 14편(박사 1편, 일반논문 13편), 4)정치‧경제는 5편(박사 1편, 일반논문 4

편), 5)교육‧윤리는 6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6)문학‧서학은 4편(석사 

1편, 일반논문 3편), 7)비교는 일반논문 3편, 8)기타 논문은 12편(석사 1편, 일

반논문 11편)이다.

주제별로는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으며 한 가지 범주로만 넣기에 무

리가 있어 중복되는 것도 다수 있다. 많은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

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려운 논문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1) 경학, 9편(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8편 )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   육 李瀷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인철 성호 이익의 괘변론(卦變論)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용(變容)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3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용의 재해석 다산학  No. 41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硏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5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 『대학』 제10장 ‘혈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No. 47 한국학중앙연구원
  6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瀷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95 민족어문학회

  7 신주연 인륜을 통해 본 정약용의 수신론
– 그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No. 5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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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학 관련 논문은 『논어』 1편, 『맹자』 2편, 『중용』 1편, 『대학』 2

편, 『악기』 1편, 『주역』 2편이 있다.  

 

 2) 철학, 11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9편)

 
3) 문헌학, 14편(박사 1편, 일반논문 13편)

  8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론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哲學硏究 Vol.164 대한철학회

  9 황병기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 
-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No.57 한국도교문화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병만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硏究 박사 성균관대학교
  2 이재복 공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3 김윤경 조선 후기 ‘실(實)’  담론에 나타난 유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철학논집 

Vol.- No.7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5 노상호 18세기 물리(物理) 개념을 통해서 본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인식론 탐구 

한국학 연구.  
No. 81

고려대학교  
세종Cam. 
한국학연구소

  6 서영이 조선후기  실학의 변증법적 전환 동방문화와  사상. 
No. 12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7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 

동양철학
Vol.-No.57 한국동양철학회

  8 안병직 磻溪隨錄의  方法과 體系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9 이재복 이병휴의 서(恕)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No. 90 한국유교학회

 10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11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   육 李瀷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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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치‧경제, 5편(박사 1편, 일반논문 4편)

 

  5) 윤리‧교육, 6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

  3 김   호 『마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瀷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 95 민족어문학회

  5 손혜리 안정복의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과 인식
 -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 실학학 회(N/A)

  6 송양섭 유형원 연구의 시각과  『반계수록』 읽기의 방향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7 송웅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총신대 논총. 
No. 42 총신대학교

  8 심경호 『星湖僿說』의 ‘字書’  인용에 대하여 민족문화. No. 61 한국고전번역원
  9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론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哲學硏究 Vol.164 대한철학회
 10 이동희 반계 유형원의 부안 우반동  이주와 『반계수록』 편찬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11 이승재 채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번암집』소재 계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12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陽明學 
Vol.- No.65 한국양명학회

 13 최식 『雜同散異』의 異本과 特徵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14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國朝典故雜錄｣ 분석 —『잡동산이』의 성격과 그 항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화 18세기 近畿 南人系 학자의 정치사상 연구

-君臣關係論을 중심으로 -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태영 다산  정약용의 刑政思想에 나타난 ‘實學’ 역사와  경계

Vol.122 
역사와경계
Vol.122 No.-

  3 이승재 채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번암집』소재 계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4 전성건 磻溪 柳馨遠의 實理論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No.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5 최주희 반계 유형원의 救荒論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대식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 박사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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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학‧서학, 4편(석사 1편, 일반논문 3편)

 7) 비교, 3편(일반논문 3편)

 

 비교 논문으로 단윤진은 왕부지와 정약용을 『중용』의 주석을 을 중심

으로 비교하였고, 변은미는 성호 이익과 순암 안정복을 『맹자』의 해석 논

의를 고찰하였으며, 최정연은 하빈 신후담과 성호 이익을 비교하여 성호 성

리설의 비판적 계승을 논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2 이무영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광주대학교
  3 박창식 정약용  민권의식의 시민윤리에의 적용 도덕윤리과교육. 

 N0. 76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4 신항수 한국  실학과 미래 세대 교육 역사와  교육Vol.35 역사와 교육학회
  5 야규마코토 동서양의 자연관, 그리고  기학과 동학의 

생태적 윤리 - 이성과 덕성의 조화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6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한욱 성호우파  문인들의 서학 비판 저술과 반서학적 인식의 계승 확산에 대한 연구 석사 인천가톨릭대학교
  2 명평자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시의 창작 배경 한국사상과  문화. No.105 한국사상문화학회
  3 조치성 다산  정약용 시문에 나타난 소나무의 형상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N0. 5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 송웅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총신대 논총. No. 42 총신대학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硏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2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瀷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95 민족어문학회

  3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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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12편(석사 1편, 일반논문 11편)

4. 주요 논문 소개 및 비평
 

2022년 실학 관련 논문은 총 55편이다. 그 중 3편의 논문을 선정해서 소개

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박병만, 「정약용(丁若鏞)의 행사중심적(行事中心的) 수양론 연구」(성

균관대학교, 박사논문) 

다산이 성리학의 수양론을 딛고 새롭게 수양론 체계를 수립하게 된 문제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정본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硏究 석사 성균관대학교
  2 구지현 邵南이 星湖에게 보낸 서간의 성격과 

家藏 書簡의 중요성 한문학 논집. No.60 근역한문학회
  3 김우선 18세기 실학적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親緣性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
한국고지도연구
Vol.14No.1

한국고지도
연구학회

  4 김우준 작품을 통해 고찰한 술과  음주에 대한 
박지원(朴趾源)의 관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2 No.1 한국중독범죄학회

  5 박혜민 곤여도설(坤輿圖說)의  조선 전래와 그 판본 검토 - 인천에 전해지는 윤동규(尹東奎)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 
인천학 연구.  
No. 3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6 신동원 조선  후기 전염병에 대한 정약용의 대응 방식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7 야규마코토 동서양의 자연관, 그리고  기학과 동학의 
생태적 윤리 - 이성과 덕성의 조화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8
이정한
최진환
유완석

거중기의 설계와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Vol.46, No.10 대한기계학회

  9 임명남 楚亭 朴齊家의 虛心養性的  繪畵觀 서예학연구Vol.41 한국서예학회
 10 정일균 조선후기  근기남인 사족의 ‘가(家)’ 이념에 대한 일고찰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No.133 한국사회사학회

 11 추동균 이준익 감독의 흑백영화  <자산어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Vol.16 No.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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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살펴보고, 그 수양론 체계와 더불어 여기에서 다산이 가장 역점을 

둔 특징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산 수양론의 문제의식은 두 가

지로 간추릴 수 있다. 마음의 본체를 바로 세우고 덕(德)을 성대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온전한 경세(經世)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리학적 인식이 하나

다. 또 하나는, 일상의 현실을 떠나 정좌(靜坐)에 몰두하며 이기ㆍ심성(理氣

ㆍ心性)에 대한 탐구와 논쟁에 골몰한 채 경세(經世)를 도외시하던 당시 성

리학자들의 학문 풍조였다. 다산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심ㆍ성(心ㆍ性)에 

대한 이해와 마음의 본체 함양(涵養)에 중점을 둔 수양 인식에 근거하고 있

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心ㆍ性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아울러 함양(涵養)이라

는 방법론을 극복할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다산은 孔子ㆍ孟子의 수양

론 전통으로 돌아가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것이 일상의 행사(行事) 속

에서 덕성(德性)을 반성하며 덕(德)을 확충해 나가는 행사(行事) 중심의 수양

론 체계다.

 초월적 절대자인 천ㆍ상제(天ㆍ上帝)를 다산은 자신의 수양론 체계에서 수

양의 근거로 설정하였다. 상제(上帝)의 실존에 대한 지각(知天)과 이 지각이 

내면의 참됨(誠意)으로 이어지며 지천ㆍ성의(知天ㆍ誠意)가 수양의 근본을 

이룬다. 개인적으로 수양은 상제(上帝)의 지성무식(至誠無息)한 덕성(德性)을 

체화(體化)하여(肖天) 결국에는 성인(聖人)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상

제(上帝)에 대한 신성감(神聖感)과 외경심(畏敬心)이 인륜의 실천으로 이어져 

종교성과 윤리성이 융합되는 구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유학(先秦儒

學)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천(事天)의 소사지학(昭事之學)이라 할 수 있다. 다

산은 인간을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존재로, 성(性)을 영명무형(靈明無形)한 심

(心)이 선(善)을 지향하는 기호(嗜好)로 인식하였다. 도덕성은 인간만의 고유

한 것이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주지권(自主之權)과 선악(善惡)을 분별할 수 

있는 영명성(靈明性)을 부여받았다고 하며 인간을 도덕 실천의 자율적 존재

로 자리매김하였다. 수양의 문제에서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중심으로 천ㆍ상

제(天ㆍ上帝)와 선(善)을 지향하는 성(性) 등의 기제(機制)들이 긴장 관계를 이

루며 중요한 구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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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의 수양론 체계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온갖 다양한 마음의 작용을 다산은 인심(人心)과 도심(道

心)으로 이분화하였다. 또한, 악(惡)의 원인을 양심(良心)의 함익(陷溺)으로 이

해하여 선(善)과 악(惡), 공(公)과 사(私)가 양심(良心(道心))과―이와 대립하는

―인심(人心)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심(人心)을 

어떻게 제재하고(治心) 도심(道心)을 어떻게 배양할(率性) 것인가가 수양의 

관건이 된다. 다산은 성리학적 수양 인식에서 벗어나 수양은 기본적으로 행

사(行事)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수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였다. 아울

러 덕(德)과 단(端)의 개념도 성(性)이 단초가 되어 행사(行事)를 통해 덕(德)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內端外德)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수양의 

방법으로는 신독(愼獨)과 충서(忠恕)가 두 축을 이룬다. 지천(知天)을 바탕으

로 이루어지는 신독(愼獨)은 희노애락(喜怒哀樂)의 미발ㆍ이발(未發ㆍ已發)을 

관통하며 다산 수양론에서 수양의 전 과정을 대표한다. 충서(忠恕)는 감정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양이다. 충서(忠

恕)를 자수(自修)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공자ㆍ맹자(孔子ㆍ孟子)의 전통을 

계승하여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유학적 이념과 이상을 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다산 수양론의 문제의식은 결국 이 수기치인(修

己治人)이라는 유학의 본령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 신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다산이 새롭게 제시한 수양은 행사(行事)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양

과 도덕 실천이 일체화하여 도덕 실천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수양을 통한 경세(經世) 주체의 도덕적 소양은 온전한 경세(經世)의 바탕

이 되고, 경세(經世)의 실효성이 향상되면 선순환적으로 그 도덕성이 더욱 

확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양과 경세(經世)가 서로 질적으로 병진(竝進)하

며 유학적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가장 

역점을 둔 수양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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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 Vol.- No. 43, 한국실학

학회)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은 투철한 회의(懷疑)와 자득(自得)의 

자세로 유교 경전을 기존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한다. 특히 성호(星湖) 이익

(李瀷, 1681∼1763)의 이기사칠(理氣四七설)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리하에 정

교하게 다듬어갔는데, 그 성과가 『사칠동이변』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

빈은 이 책을 저술한 그해 여름에 당시의 정설(正說)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

여 구설에 올랐고, 사후에도 정론에서 벗어나 리기설과 경전을 자의로 해석

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하빈의 해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그가 

기존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글에서는 하빈이 피력한 이질적인 리기사칠설이 성호설을 세밀하게 보

완하여 산출된 이론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문 2장에서는 하빈

이 『사칠신편』을 입수한 경위를 간략히 제시하고, 그가 『사칠동이변』에

서 성호에게 제기한 세 가지 이견을 소개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그가 성호설과 해석을 달리한 쟁점 셋을 차례로 점검했다. 3장에서는 사단

과 칠정의 성을 별개로 구분한 하빈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밝혔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밝힌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그가 인간성과 동

물성을 구분한 논리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사단과 칠정이 서로 

다른 성의 발현이라는 하빈의 주장을 기초로 그의 공칠정설을 검토했다.

 성호가 자득과 회의의 정신을 중시하면서도 주자설과 퇴계설의 보전이라

는 학파적 과제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에 신중히 한계선을 그었다면, 하빈은 

자득과 회의를 동력으로 삼아 자유로운 경전 해석과 학술 발전에 중점을 두

고 그 선을 넘어서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학문 태도는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1710∼1776)의 지지를 받았고 정산을 추종하던 문인들에게도 

이어졌다. 이들 사이에 서학의 적극적 수용과 과감한 경전 해석이 나타나며 

성리학의 지식체계를 뒤흔들게 된 것도, 성호조차 우려할만한 학술 분위기

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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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인철, 「성호 이익의 괘변론(卦變論)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

용(變容)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No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이 논문은 성호(星湖) 이익(李瀷)의 괘변론이 함유하고 있는 특징과 그 역

학사적 의의를 탐색한 것이다. 이익은 자신의 괘변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견해를 주된 원천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익은 ｢
설괘전(說卦傳)｣에 의거한 3획괘 차원에서의 부모육자괘(父母六子卦)의 논리

를 핵심으로 하는 정이의 괘변론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6획괘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를 64괘 전체

로 확대하여 64괘를 여덟 가지 부류로 유형화함으로써 주희의 ｢괘변도(卦變

圖)｣에 비견될 만한 도식화를 시도하였다. 비록 비효(比爻) 간의 호환이라는 

괘변의 실질적인 방법은 채택하지 않았으나 ｢괘변도｣로 64괘를 범주화한 

주희의 견해를 이익은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익의 괘변론은 3획괘 중심의 논의였던 정이의 괘변론을 이론 전개의 중추

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6획괘에로 전환시키고 64괘 전체로 외연을 확대함으

로써 주희의 괘변론까지 통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익의 괘변론이 갖는 역학사적 의의이기도 한 그러한 통합적인 면모는 

신후담(愼後聃)⋅이병휴(李秉休)와 같은 후학들에 의해 계승⋅변모되어진다. 

신후담은 이미 이른 시기에 정이의 괘변론을 6획괘 차원으로 변환시켜 이해

하는 계기를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일부 상(象) 위주의 다른 해석을 개진하

기는 하였지만, 성호의 견해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동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비해 이병휴는 정이 괘변론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인 순수성을 견지하

면서 표지(標識)라든가 왕래교환의 상[往來交換之象]을 강조함으로써 괘변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회의(懷疑)와 자득(自

得)을 중시하였던 이익의 학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것 역시 괘변론 분야

에서 성취한 긍정적인 면모로 간주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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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2년 1년간 한국에서 학술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

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3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소개하였

다. 2022년 1년 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55편이다. 

2022년도 많은 논문이 다산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과 성호학파가 잇고 있다. 나머지 실학자들에 관한 

연구는 1〜2편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

로 비교되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별 분류에

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또한 어느 한 곳으

로 편중됨이 없이 경학, 문헌학, 철학, 문학, 윤리, 교육학, 정치, 경제학 비교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첫째, 인물별로는 모두 14명의 학자와 성호학파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14편(일반논문 11편, 학위논문; 박사3편 석사 

1편)으로 가장 많고, 성호 이익 6편(일반 논문 5편, 박사논문 1편), 반계 유형

원 6편(일반 논문 6편), 순암 안정복 6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 6편(일반논

문 3편, 학위논문 3편) 등이 있다. 그 외에는 모두 일반논문으로 정산 이병휴 

4편(일반논문 3편, 박사논문 1편),  하빈 신후담 2편, 소남 윤동규 2편이며 

그리고 각각 1편씩으로 번암 채제공, 월암 이광려, 연암 박지원, 금대 이가

환, 초정 박제가, 구당 유길준, 홍준삼 등의 논문이 있다. 2021년에는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51편(일반논문 46편, 학위논문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성호 이익은 8편(일반 논문 7편, 학위논문 1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은 5편(일반논문 4편, 학위논문 1편), 반계 유형원은 3편(일

반 논문 1편, 학위논문 2편), 나머지는 모두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담

헌 홍대용은 일반논문 6편, 순암 안정복 4편, 성제 허전 2편, 소남 윤

동규 2편, 영재 유득공 2편, 혜강 최한기 2편, 덕촌 양득중 1편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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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인물에 관한 논문은 유형원 4편, 박세당 4편, 성호학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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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1년 대부분의 논문은 다산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그 뒤를 성호와 성호학파가 잇고 있었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로 비교되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둘째, 주제별 분류에서 1)경학은 모두 9편(박사 1편, 일반논문 8편)의 논

문이 있으며 2)철학 11편(박사 2편, 일반논문 9편), 3)문헌학은 14편(박사 1편, 

일반논문 13편), 4)정치‧경제는 5편(박사 1편, 일반논문 4편), 5)교육‧윤리는 6

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6)문학‧서학은 4편(석사 1편, 일반논문 3편), 

7)비교는 일반논문 3편, 8)기타 논문은 12편(석사 1편, 일반논문 11편)의 논문 

등으로 분류하였다.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으나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

어 여러 영역을 점유하고 있다. 2021년은 1)경학이 학위논문 2편(석사1편, 박

사 1편)과 일반논문 8편으로 모두 10편의 논문이 있었고, 2)철학은 박사논문 

4편과 일반논문 15편으로 총 19편이었다. 3)문헌학은 일반 논문 20편, 4)문학

은 박사논문 1편과 일반논문 5편으로 총 6편이었다. 5)예학은 일반 논문 7편, 

6)정치·경제는 9편(박사1편, 석사1편, 일반논문 7편)이다. 7)비교 논문은 9편

이며, 8)기타 논문은 10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셋째, 분석 및 비평에서는 한국 실학 관련 논문 중 3개의 논문을 소개하

고 정리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에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87편(일반 학술지 논문 77편, 

학위 논문 10편(석사2편, 박사 8편))이었으며, 2020년에는 총 103편(학술논문 

100편, 학위논문 3편)의 논문이 있었고, 2019년에는 총 122편의 논문(학술논

문 115편, 학위논문 7편)이 발표되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논문의 수가 확

연히 감소한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2022년 이전에는 학술 등재후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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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등재지 모두를 포함하였지만 2022년에는 학술 등재후보지는 제외하고 

학술등재지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반적으로 매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쉽게도 한국 

실학 논문의 양이 매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연구에서 한국 실학이 관심의 영역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실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계속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 바탕으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

로 깊이 있는 한국 실학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