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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연구(정346)

2024년도 2학기

강사: 하상섭 / 강의시간: 목 6~8교시

이메일: sangsup.ha@yonsei.ac.kr 

전화: 010-9303-3483

ㅇ 강의개요 및 목표

본 강의는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학생들이 북한지역에 대한 지식을 쌓고 북한 주

민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이를 위해 본 강의는 

북한지역연구의 체계적 이해에 필요한 북한연구방법론과 북한 정치·군사·외교·경

제·사회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북

한이탈주민의 삶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

한 리빙랩(Living Labs) 활동을 실시한다. 리빙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북한이탈주

민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안들을 찾고 대학생 수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

다. 북한에 대한 이론 수업과 리빙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북한지역에 대한 일반

적 지식과 북한 주민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ㅇ 강의운영 방식

  - 토론, 발표, 강의, 리빙랩 그룹 활동

  - 학생 면담은 수업 직후 실시. 강사의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할 것

ㅇ 성적평가 방법

  - 출석 10%, 토론 10%, 발표 20%, 중간고사 30%, 리빙랩 활동 30%

  

 ※ 발표(20%)

  - 발제문 과제는 A4 5페이지 분량과 ppt 10~15장으로 각각 작성. 발표 때와 동일하

게 작성해서 제출할 것. 줄간격 180%, 글자크기 11, 휴먼명조

  - LearnUs ‘자료실’에 올릴 것.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예) 파일 이름: 

4주차 발표_김상현

  - 2주차부터 14주차에 올려 있는 자료 중에서 한 개의 논문을 선택해서 내용 정리

하고 본인의 비판적 의견을 써서 제출. 한 학기 1번 발표

 ※ 리빙랩(Living Labs) 활동(30%)

  - 리빙랩 활동: 일반 시민이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험을 통

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

  - 조별 리빙랩 활동 실시

  - 15주차에 리빙랩 활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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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교제

  - 국립통일교육원, 『2024 북한 이해』(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4).-온라인에서 다운로드

  - 신효숙,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서울: 명인문화사, 2023).

  - 모든 논문자료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library.yonsei.ac.kr) 로그인 후 검색하

면 다운로드 가능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접속 수 DBpia나 KISS·RISS·KCI로 검색, 해당 논문 

사이트 접속 후 논문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받지 못했을 때 즉시 강의자에게 연락할 것

ㅇ 세부 강의계획

 

1주차. 강의소개 / 북한연구방법론

  - 강의내용 소개 / 북한연구에 필요한 방법론 고찰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2019).

정영철, “분단과 통일: 사회과학의 상상력 펼치기,”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

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2주차. 북한체제의 특징

  - 북한체제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살펴봄

국립통일교육원, 『2024 북한 이해』, 제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

신원동, “통일교육을 위한 북한 체제의 이해와 제한점,” 『윤리연구』, 제1권 142

호(2023).

정교진, “북한 ‘수령’ 성격 규정의 다양성 및 그 변용에 관한 연구,” 『통일연

구』, 제26권 1호(2022).

김신, “북한체제시장화와 불가역적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통일과 평화』, 제

12권 1호(2020).

3주차. 북한 정치

  - 북한 정치체제 특징을 살펴봄

국립통일교육원, 『2024 북한 이해』, 제2장. 북한 정치

발표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2014).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

권 1호(2014).

강정일, “권위주의 체제이론으로 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 『통일정책연

구』, 제32권 1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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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북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을 살펴봄

국립통일교육원, 『2024 북한 이해』, 제3장. 북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발표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0

권 1호(2016).

이호령,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 평가,” 『한국국가전

략』, 제8권 1호(2023).

김태형·김보미, “북한은 파키스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북한과 파키스탄의 전술핵

무기 역할과 핵지휘통제 비교,” 『국방연구』, 제66권 2호(2023).

5주차. 북한 대외관계

  - 북한 대외관계 특징을 살펴봄

국립통일교육원, 『2024 북한 이해』, 제4장. 북한 대외관계

발표

조현용·정기원·김용호, “김정은 체제 외교정책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대북제재와 

국내정치 동학,” 『국방연구』, 제62권 4호(2019).

정성철, “탈냉전기 미중 관계와 북한의 대외전략: 전략적 삼각관계와 핵보유국 지

위 추구,” 『국방연구』, 제66권 3호(2023).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4호

(2023).

6주차. 북한 경제

  - 북한 경제현황을 살펴봄

국립통일교육원, 『2024 북한 이해』, 제5장. 북한 경제

발표

현두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29

호(2023).

정영철, “북한 경제의 변화: 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제

126호(2019).

박형중,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

략,”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2019).

7주차. 북한 사회와 인권

  - 북한 사회의 특징과 인권 문제를 살펴봄

국립통일교육원, 『2024 북한 이해』, 제6장. 북한 사회와 인권

발표

정은찬·김재현, “코로나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와 주민 의식변화,” 『통일문

제연구』, 제35권 2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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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연구: <아리

랑>(2005)과 <빛나는 조국>(2018)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3권 2

호(2020).

이신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전략적 접근의 중요성과 도전,” 『통일

과 법률』, 제55호(2023).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북한 이탈주민 전문가 특강

발표

신재은 외,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 요인분석: 북한 이탈주민 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2022).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 『정치정보연구』, 제21

권 2호(2018).

오형근·여현철,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계지역연

구논총』, 제42권 1호(2024).

10주차. 북한 이탈주민 이해(1) 

신효숙, “2장. 탈북의 의미와 동기 / 3장. 탈북 과정,”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서울: 명인문화사, 2023).

발표

오태봉·이희주,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지원 방안 

모색,”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7권 2호(2022).

정성희·조은식, “탈북대학생 학업 적응 곤란 요인 및 적응 지원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1호(2019).

하영지·김성우, “하나원 교육 교재의 개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교육 경험의 향

상: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리서치』, 제7권 1호(2022).

11주차. 북한 이탈주민 이해(2) 

  - 북한 이탈주민 정착 체계를 살펴봄 

신효숙, “4장. 탈북민 정착의 체계화,”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서울: 명인문화사, 2023).

발표

주승현,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다문화와 평화』, 

제14권 3호(2020).

김은희·김영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정체

성 협상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5권 2호(2021).

오신유·김태영,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영어 학습 동기: 회고적 모티그래프

와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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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 1호(2024).

12주차. 북한 이탈주민 이해(3) 

  - 북한 이탈주민 정착 문제를 살펴봄

신효숙, “5장. 탈북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부적응,”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

주와 정착』(서울: 명인문화사, 2023).

발표

김경숙, “탈북민 경제·금융 정착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다문화와 

평화』, 제17권 2호(2023).

노규덕 외,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체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6권 6호(2021).

이지영·최경원,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대한정치학회

보』, 제29권 1호(2021).

13주차. 북한 이탈주민 이해(4) 

  - 남한사람과 북한 이탈주민 간 관계문제를 살펴봄

신효숙, “6장. 남북주민 접촉의 갈등과 포용,”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서울: 명인문화사, 2023).

발표

주승현, “디저털 활용역량이 탈북민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2호(2022).

최락인, “탈북 이주민 정착을 위한 문화산업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개발,” 『예술

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1호(2017).

김희정, “탈남 이후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가족의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6권 2호(2021).

14주차. 북한 이탈주민 이해(5) 

  - 북한 이탈주민과 통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

신효숙, “7장. 정착, 통합, 한반도 통일,”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

착』(서울: 명인문화사, 2023).

발표

구자영 외, “북한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탈북과 한국 살아가기,” 『한국스포츠사회

학회지』, 제34권 4호(2021).

김학령 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건강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1호(2022).

오정석 외,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주거정착을 중심으

로,” 『주거환경』, 제19권 2호(2021).

15주차. 리빙랩 활동 발표

  - 조별로 리빙랩 활동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