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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통해  

어떤 미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고대이래 교
류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를 통한 대륙문화의 전래는 지정학적 위
치관계상 납득할 수 있다. 

 양국은 인적 물적 교류와 더불어 문화의 수용과 
교류라는 우호관계와 적대관계를 반복해 왔다. 

 고대의 교류/중근세의 교류/근현대의 교류 



1)선사시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는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왕
래가 있었다 

  -한반도;60만 년전 

  -일본열도;3만 년전 

 

  ;타제석기(구석기)의 출토(박편첨두기/세석도 등) 

   신석기시대의 즐목문토기/일본의 죠몬토기/흑요석 

  벼농사,청동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문화(도래인) 



 

 2)고대 

-2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일부 세력이 건너 
감 

-일본내의 왜세력에 의한 야마토정권의 수립 
-4세기 후반에 백제와 국교 
 ;칠지도가 일본으로 전래 
 칠지도를 둘러 싼 해석의 차이 

  [백제왕이 신하인 왜왕에게 전한 것] 
  [백제왕이 왜왕에게 헌상한 것] 
 



 

 광개토왕비의 비문 

 [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
臣民] 

-왜가 바다를 건너왔다. 고구려는 백제 ? 
신라를 공격해 신민으로 삼았다/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 ? 신라를 공격해 
신민으로 삼았다 



 5세기 중엽에는 농업기술을 전래 

 6~7세기 일본에는 호족이란 계급이 성립되는 데, 이 
호족 집단을 이룬 계층은 도래인이 대부분이었다. 

 6세기 전반에는 일본에 유교, 불교, 한자, 의학, 약학, 
역학, 천문학 등을 전래-일본의 아스카문화의 기반을 
이룸 

 백촌강 전투(663)-야마토조정이 백제의 멸망 직 후 구
원군을 보내어 백제의 유민과 결합하여 나당연합군과 
벌였다고 하는 전투 



 고마신사(高麗神社) 

  -668년 고구려의 멸망을 전후해서 일본으로 건너
간 것으로 생각되는 고구려 보장왕의 아들 약광을 
모시는 신사. 일본의 동경 근교에 있는 사이타마
현 히다카시에 있다. 

    

 -이 신사에 참배하면 출세하는 것으로 알려져 흔히 
출세묘진(出世明神)으로 불린다. 



3) 중세 

고려는 920년 일본에 국교수립을 요청하는 등, 일본과의 
국교를 원하였지만, 몽고(원)의 고려침략에 의해 교역은 
단절하게 됨. 

   이 후 고려의 장기간에 걸친 대몽고항쟁 끝에 여몽연합
군의 결성, 일본 원정(1274/1281) 등에 의해 국교는 완
전히 단절됨 

   14세기 이후 왜구의 급증에 따른 국교(선린외교)의 성
립으로 조선과의 교류가 재개 됨. 



 

4) 근세 

   일본의 전국을 통일한 토요토미히데요시의 조선정벌
(임진,정유의 양왜란/1592~1598) 

   -이 후, 에도막부의 성립(1603) 

   -1607년 국교회복 

   -1609년 조일통상조약 체결 

     ;1624년까지의 3회에 걸친 회답사 겸 쇄환사의 파견 

     ~1811년 9차례에 걸친 조선통신사의 파견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 

 -조선통신사란 1636~1811년까지 9차례 파견된 
대규모사절단을 지칭한다 

 -에도막부의 새로운 쇼군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명
목으로 행해졌지만, 이면에는 국제적 질서를 유지
한다는 실리적인 효과도 상정하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의 문화교류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볼 수 있을까?(함께 생
각해 보자) 



 일본 내에서의 국학의 발흥(17세기 말 무렵부터)은 
조선에 대한 멸시관과 해방책(海防策)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일본의 개항과 더불어 천황제 논리를 가져
오게 되는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의 명치유신은 지방의 하급무사들을 중심으로 
서양을 극복하고 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일궈 낸 역
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명치유신을 통해 
일본의 근대에 천황이 역사적주인공으로 대두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에 국학이 존재하고 있음은 주목
해야 할 사실이다. 



 

5) 근대 

-1875년 강화도 사건 

-1876년 조일수호조규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1910년 한일강제 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