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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지역)의 입장을 비교·검토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일 국가의 학자군(각 20명)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입장과 인식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관 국가와 지역(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인식도 확인함으로써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북아문화공동

체에 대한 입장과 인식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현가

능성을 전제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

는 기존 논의와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가능성 

자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1권과 별도로 제2권에서 한·중·일 3국의 대표적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3년 이후 동북아, 동아시아, 공동체, 일체화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동북아 지역과 관련한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에서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상 국가를 넓혀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논의를 

고려하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제의 상이성, 역내 역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국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범위 설정 논의는 어떤 국가를 

포함시키고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접 연관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외교적 사안이 되기도 한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하다보니 상호 간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중·일 3국에서 지역협력과 연결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논의

도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200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



하면서 새로운 문화 개념의 창출을 제안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공동체와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공동체를 바라보았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문화공동체보다 주변운명공동체가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중심

의 공동체 구상을 위해서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를 중심으로 ‘중국적 담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문화 이념

의 모색을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한 공동체 

논의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다자협력 및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가능

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일본 전문가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중·일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국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혐오’의식 확산에 대한 우려이다. 각 국가의 전문가들은 자국 내 상대국들에 대한 혐오 

의식의 증대를 우려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

서 새로운 차원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도모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후속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범주 문제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공동체 개념보다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공동체 논의는 정치·안보, 경제를 포괄하여 인간존중과 인간애를 담아내야 한다. 넷째,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주체의 역할과 관계 형성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를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범주로 설정하

고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각종 구상과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를 지역범주의 중심으로 설정하더라도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정상회의는 

지속하면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한다. 셋째, ‘동북아’라는 지역범주는 남북한과 이와 관계되는 

미·중·일·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지역주의의 일환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적인 기관들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더 좁게는 환동해권, 



환서해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 및 동아시아 차원의 

각종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학생들과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을 위해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에서 활동할 미래의 ‘지역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협력에서 각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 민간 차원에서는 첫째, 상호간의 생각과 평가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SNS 등 각종 여론형성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헤이트스

피치 방지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애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

하게 주장될 수 없도록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기와 타자, 자국과 타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2권에서 한·중·일 3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은 2005년~2009년에 지역공

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중국은 2010년~2014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 모두 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동북아 지역의 문화 동질성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

며 중국이 가장 낮았다.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가장 높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비전으로 ‘신한반도체제’

를 공식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에게 과거 

100년과 다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남북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생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능동적이며 포용적인 

평화질서 정립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한반도체제 

추진 전략의 구체화 작업은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한반도체제는 본 연구가 제시한 자국 및 동북아 중심주의의 탈피와 함께 인간존중과 

인간애,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갈 것임을, 그리고 능동적인 포용질서 

형성을 위해 주변국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한반도체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draw up theoretical and pragmatic issues through 

reviewing discussions o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and to lay the 

foundation to seek practical alternatives by comparing and reviewing stances of 

major countries(regions). To that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cholar groups 

(20 people for each group) of Korea, China and Japan on their views and 

perceptions o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In addition, perceptions of 

relevant countries and regions (the United States, Russia, Mongolia and Taiwan) 

were also reviewed,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Northeast Asia from Korea, 

China and Japan. The study does not just simply suggest each country’s 

perceptions o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in parallel, but carry out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With this method, unlike the previous studies on 

how to form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on the basis of feasibility as well 

as policies to implement it,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ssibility of forming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itself vi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It is true that finding a common denominator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ir perceptions and policie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ies 

for Northeast Asia is difficult. When expanding the scope of communities to 

include the United States, Russia, Mongolia and Taiwan, it can be easily found that 

Northeast Asia or East Asian countries have difficulties to form consensus on 

reg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ies. This is because, without resolving 

conflict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the system as well as historic and territorial 

disputes, each countries have defined the region on their own and tried to seek 

regional cooperation and building regional community based on their idea of 

region.

Generally, discussions on zoning involves which countries are to be included and 

which are to be excluded. This is also very sensitive issue in terms of diplomacy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nation’s core interests. As Korea, China and 

Japan proceed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with their strategical interests 

at the center, they are not sharing ideas on regional cooperation. As such, it is 

hard for the three countries to discuss on culture-centered community that links 

to regional cooperation. 

Compared to China and Japan, Korea started active discussions on cultural 

community in the early 2000s. Its discussions on cultural community centered on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emphasized cultural 

diversity to suggest creation of a new cultural concept. In addition, the cultural 

community was seen as the starting point to create community of peace and 

interests for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for 

China, as it is a multiracial country, community of common destiny was 

emphasized over cultur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China is concentrating on 

producing “Chinese discourse” with the focus on the culture of Confucian and 

Chinese characters in order to create China-centered community. In the case of 

Japan, it is focusing on fostering an “open, multi-layered network” and expanding 

its search for East Asian cultural ideology to community discussions through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emphasizing cultural diversity and the mixed nature 

of Japanese culture. Not only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the relevant 

countries approach the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secure 

their own strategic interests, which make the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and formation of community via culture very hard.

Such trend could also be found in the surveys to experts fro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experts from three countries acknowledged the need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but were 

generally negative about the possibility, especially the majority of Japanese 

experts. What should be noted in the survey is concerns over the spread of 

“abhorrence”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toward each other. Experts were 

concerned about a growing sense of abhorrence within their country towards the 



counterparts. In a way, this phenomenon is further increasing the need to promote 

a new level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community in Northeast Asia where 

Korea, China and Japan lie on the center.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follow-up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regional zoning issues, research needs to be 

carried out beyond “Northeast Asia” to “East Asia” or “Asia-India-Pacific”. Second, 

the discussion on reg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ies need to be 

centered on an “open, multi-layered network” that recognizes “uniqueness and 

diversity”. Third, the cultural community discussion should encompass politics, 

security and economy to embrace respect for human and human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a country-centered perspective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the role and relationship formation of various actors.



정책 제안

1)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를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범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각종 구상과 제도의 마련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I’을 출범시켜 ‘동아시아 인문·사회·문화 

협력체’를 목표로 한 연구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2) ‘동아시아’를 지역협력의 기본 범주로 설정할 경우, 동아시아협력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할 나라들은 동남아의 아세안 회원국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등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동아시아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동아시아협력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필요

가 있다.

3) ‘동북아’라는 지역범주는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 동북아철도공동체, 동북아에너지공동

체, 동북아환경문제 등 한·중·일과 극동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소지역 범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4)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정상회의를 지속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기존에 해온 한·중·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 청년대사 프로그램, 

한·중·일 3국협력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더 좁게는 환동해(일본해)권, 환서해(황해)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6) 한·중·일 및 동아시아 차원의 각종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상호 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의 문화교

류를 돕는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7)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활동할 미래의 ‘지역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 협력에서 각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의 유레일 패스처럼 일정 나이대의 청년들에게

만 통용되는 3개월 정도의 ‘동아시아(동북아) 철도패스’를 검토할 수 있다.

9) 상호 간의 생각과 평가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SNS 등 각종 여론형성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혐오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애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없도록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CONTRARIA SVNT COMPLEMENTIA)’라는 말을 염두

에 두고, 자기와 타자, 자국과 타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이전에 시도된 적이 있었던 ‘공동의 역사교

과서’ 등 공동의 인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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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의 수집과 분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연구 DB는 각국의 대표적 연구데이터베이스(한국: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중국: 中国知网, 일본: CiNii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3년 이후 동북아, 동아시아, 공동체, 일체화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였

다. 국가별 검색 키워드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국가별 검색 키워드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 공동체
동아시아 + 공동체
아시아 + 공동체

동아시아 + 공동체
동북아 + 공동체

동아시아 + 일체화
동북아 + 일체화

동아시아 + 공동체 
동북아시아 + 공동체 북동아시아 + 

공동체

검색결과 문화공동체 관련 연구로 한국이 177건, 중국은 552건, 일본은 1,141건의 연구가 

검색되었다<표 2>. 검색된 연구는 제목을 한글로 번역·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  국가별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 수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합계 177 552 1,141

학술지 논문(학술대회) 121 437 994

단행본 40 30 147

학위논문 16 85

검색된 연구결과는 다시 정치, 경제, 문화의 대범주, 그리고 각 대범주별 소범주를 구성하여 

분류하였다. 대범주별 소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연구는 중복 분류가 

가능하지만 분석의 간명성을 위해 1순위 범주만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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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범주별 소범주 내용

번호 대분류 소분류

1

정치

해외사례

2 이론적 틀

3 정치일반

4 국제질서

5 안보

6 정체성

7 역사

8 사상

9 법률

10 기타

11

경제

해외사례

12 이론적 틀

13 경제일반

14 교통

15 통상

16 기타

17

문화

해외사례

18 이론적 틀

19 문화일반

20 복지

21 역사

22 사상

23 이민

24 환경

25 예술

26 교육

27 관광

28 대중문화

29 시민사회(NGO)

3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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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대범주(정치, 경제, 문화) 분석 결과

가. 한국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 177건 중 58.8%인 104건은 정치 분야의 연구였으며, 36.7%인 

65건은 문화 분야의 연구였다. 경제 분야의 연구는 8건으로 4.5%에 불과했다.

[그림 1]  한국의 대범주 분석 결과

나. 중국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는 552건이었다. 그중 46.4%인 256건은 정치 분야 연구였으며, 

경제 분야 연구는 45.8%(253건)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문화분야 연구는 7.8%(43건)였다. 

[그림 2]  중국의 대범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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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는 1,141건으로 3국 중 가장 많았다. 1,141건 중 정치 분야 

연구가 54.5%(61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 분야 연구가 327건으로 29.0%를 차지했

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 연구는 16.8%(186건)로 가장 적었다.  

[그림 3]  일본의 대범주 분석 결과

라. 한·중·일 비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지역공동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중·일 3국 모두 

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도 측면에서는 한·중·일 3국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문화 동질성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가장 낮았다.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경제 분야 공동체 논의의 비중은 정치 분야의 

공동체 논의 비중과 유사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극소수

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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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중·일 대범주 비교

3 국가별 지역공동체 연구의 시계열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5-2009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후 하락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0-2014년 기간에 지역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으

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역공동체 연구의 42.9%, 일본 지역공동체 연구의 52.2%가 

2005-2009년 기간에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역공동체 연구의 46.7%가 2010-2014년 

기간에 진행되었다. 최근 지역공동체 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으로 2015년 이후 108건이 

보고되었다. 일본은 79건, 한국은 21건이었다.

[그림 5]  한·중·일 지역공동체 연구의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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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시계열 연구

한국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시점에 관계없이 정치 분야는 60%내외 문화 분야는 30%내

외의 비중으로 정치 분야와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림 6]  한국의 지역공동체 연구 시계열 분석

나. 중국의 시계열 연구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5년 이후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2000-2004년 기간에는 

경제 분야 연구가 77.1%, 2005-2009년 기간에는 52.3%였다. 지역공동체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2010-2014년 기간에는 정치 분야의 연구가 57.0%로 경제 분야 연구보다 18.2% 높았다. 2015년 

이후에는 경제 분야 연구의 비중과 정치 분야 연구의 비중이 비슷했다.

[그림 7]  중국의 지역공동체 연구 시계열 분석



3. 국가별 지역공동체 연구의 시계열 분석 결과

7

다. 일본의 시계열 연구

일본 역시 시점에 관계없이 정치 분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5-2009년 

다소 주춤하였지만 정치 분야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199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논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일본의 지역공동체 

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논의는 2010년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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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소범주(정치, 경제, 문화) 분석 결과

가. 한국

(1) 정치 분야

한국의 경우 정치-일반론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연구가 가장 활발(36.5%)하였다. 그 다음은 

해외사례(19.2%), 정체성(9.6%), 이론적 틀(8.7%) 순이었다.

[그림 9]  한국의 정치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2) 경제 분야

한국의 경우 경제일반, 통상 분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전체 

연구가 8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0]  한국의 경제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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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분야

한국의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는 문화일반(23.1%) 해외사례(13.8%), 교육(12.3%), 대중문

화(10.8%), 예술(7.7%)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한국의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나. 중국

(1) 정치 분야

중국 정치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의 절반정도(49.6%)는 국제질서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정치 주제(29.7%)와 역사(9.0%)에 대한 연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12]  중국의 정치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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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분야

중국 경제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의 45.8%는 이론적 논의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 경제 주제

(33.2%)와 통상(10.7%)에 대한 연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13]  중국의 경제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3) 문화 분야

중국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의 절대 다수(86.0%)는 문화 일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림 14]  중국의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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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1) 정치 분야

일본 정치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의 26.2%는 정치일반에 관한 것이었다. 역사(12.5%)와 국제질

서(8.1%)와 안보(7.0%)에 대한 연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15]  일본의 정치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2) 경제 분야

일본 경제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의 57.2%는 경제 일반에 관한 것이었다. 통상(19.6%)과 이론적 

틀(9.5%)에 대한 연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16]  일본의 경제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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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분야

일본의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는 한국의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와 유사하게 문화일반

(21.0%), 환경(14.5%), 역사(11.8%), 교육(11.3%), 해외사례(7.5%), NGO(6.5%)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진행되었다. 

[그림 17]  일본의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라. 한·중·일 비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정치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정치 일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의 경우 중국의 

경우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경제 일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

다. 반면 중국은 이론적 틀에 일본은 통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문화 영역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문화일반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인 중국과 연구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대중문화(10.8%), 교육(12.3%), 예술(7.7%) 등 한류에 볼 수 있는 영역의 연구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환경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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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키워드(정치, 경제, 문화) 분석 결과

대범주-소범주 분석은 연구의 전반적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키워드 분석은 연구의 구체적 

주제에 대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 연구는 논문에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 연구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 연구의 키워드는 일본 전문가가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

로 키워드를 추론하였고 이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국가에 따라 대범주별 키워드 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국가별 대범주별 키워드 수

한국 중국 일본 소계

정치 665 845 1,496 3,006

경제 46 597 972 1,841

문화 272 137 522 705

소계 983 1,579 2,990 5,552

일차적으로 수집된 키워드는 분석을 위해 다시 재분류되었다. 1차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의미가 같은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통일하였으며(예: FTA, 자유무역협정), 띄어 쓰기를 통일하

였다(예: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다음으로 의미가 비교적 유사한 키워드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협동체, 경제통합은 경제공동체로 변환하였다. 동북아문화

공동체와 같이 지역의 특정분야에 대한 공동체 논의는 지역공동체 논의, 즉 동북아공동체로 

변환하였다. 전체 키워드에서 지역의 특정분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키워드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연구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 한국

(1) 정치

한국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표 5>에 정리하였다. 665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동아시아’와 ‘동아시아공동체’로 각각 43회(6.5%), 41회(6.2%)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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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되었다. ‘동아시아’ 키워드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동아시아 국제

담론,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아시아 공동

체’에는 동아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아협동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뒤를 지역공동

체(22회, 3.3%), 동북아(18회, 2.7%), EU(14회, 2.1%) 등이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표 5>  한국 정치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 43(6.5) 7 민족주의 14(2.1)

2 동아시아공동체 41(6.2) 8 아세안공동체 14(2.1)

3 지역공동체 22(3.3) 9 지역연구 13(2.0)

4 동북아 18(2.7) 10 공동체 10(1.5)

5 EU 14(2.1) 11 문화공동체 10(1.5)

6 동북아공동체 14(2.1) 12 초국가 10(1.5)

 
(2) 경제

한국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표 6>에 정리하였다. 46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였다. ‘동아시아’는 8회(17.4%) 언급되었으

며, FTA(7회, 15.2%), 동아시아 공동체(5회, 10.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6>  한국 경제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 8(17.4) 3 동아시아공동체 5(10.9)

2 FTA 7(15.2) 4 경제공동체 4(8.7)

 
(3) 문화

한국 문화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표 7>에 정리하였다. 272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문화’였다. 문화는 28개(10.3%) 연구에서 키워드로 지정되었으며 

문명, 문화사업, 문화예술, 문화외교, 문화적 접근, 문화적 공통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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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공동체’(18회, 6.6%)와 ‘동북아’(17회, 6.3%)였

다. ‘동아시아’(15회, 5.5%), ‘문화공동체’(9회, 3.3%), ‘동아시아공동체’(7회, 2.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는 동아시아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는 반면 문화 분야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동북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성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의 문화적인 공통성이 두드러진다는 면에서 문화공동체 논의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7>  한국 문화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문화 28(10.3) 7 공동체 6(2.2)

2 동북아공동체 18(6.6) 8 중국 5(1.8)

3 동북아 17(6.3) 9 한국문화 5(1.8)

4 동아시아 15(5.5) 10 담론 4(1.5)

5 문화공동체 9(3.3) 11 지역공동체 4(1.5)

6 동아시아공동체 7(2.6) 12 한중일 4(1.5)

나. 중국

(1) 정치

중국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표 8>에 정리하였다. 845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동아시아’였다. ‘동아시아’는 124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동아시아’

와 관련된 주제어는 동아시아지역주의, 동아시아협력, 동아시아질서, 동아시아신질서, 동아시아 

안보 등이 있다. 동아시아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동아시아공동체’로 95개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며 전체 주제어 중 11.2%를 차지했다. 중국 정치 분야의 키워드 중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5.9%로 중국의 정치 분야 지역공동체 연구가 동아시아 지역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아시아 관련 주제어 다음으로 언급된 키워드는 지역 관련 

키워드였다. 지역관련 키워드는 지역공동체(36회, 4.3%), 지역협력(26회, 3.1%), 지역연구(24회, 

2.8%)로 전체 키워드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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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국 정치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 124(14.7) 7 동북아 16(1.9)

2 동아시아공동체 95(11.2) 8 TPP 15(1.8)

3 지역공동체 36(4.3) 9 미국 15(1.8)

4 지역협력 26(3.1) 10 미중관계 15(1.8)

5 지역연구 24(2.8) 11 중일관계 14(1.7)

6 중국 23(2.7) 12 국제정치 13(1.5)

(2) 경제

중국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표 9>에 정리하였다. 정치 분야와 유사하게 

동아시아 및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동아시아공동체’는 45회(7.5%), ‘동

아시아’는 43회(7.2%) 언급되었다. 지역공동체(29회, 4.9%), 지역협력(25회, 4.2%)이 동아시아관

련 키워드 다음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역시 정치 분야의 결과와 유사하다. FTA(24회, 4.0%), 

동북아(21회, 3.5%), 경제공동체(20회, 3.4%)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표 9>  중국 경제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공동체 45(7.5) 7 경제공동체 20(3.4)

2 동아시아 43(7.2) 8 중국 16(2.7)

3 지역공동체 29(4.9) 9 협력 16(2.7)

4 지역협력 25(4.2) 10 지역연구 15(2.5)

5 FTA 24(4.0) 11 일본 14(2.3)

6 동북아 21(3.5) 12 통합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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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중국 문화 분야의 주요 키워드들을 <표 10>에 제시하였다. 137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동아시아공동체’였다. ‘동아시아공동체’는 16개(11.7%) 연구에서 키워드로 제시되었

으며, 동아시아다원일체론, 동아시아문화공동체, 동아시아통합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시아공동

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12회, 8.8%)로 동아시아가치, 동아시아

인식, 동아시아국제관계, 동아시아 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8회, 5.8%), 동북아(7회, 

5.1%), 일대일로(6회, 4.4%), 문화공동체(5회, 3.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10>  중국 문화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공동체 16(11.7) 4 동북아 7(5.1)

2 동아시아 12(8.8) 5 일대일로 6(4.4)

3 문화 8(5.8) 6 문화공동체 5(3.6)

라. 일본

(1) 정치

일본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표 11>에 정리하였다. 1,496개 키워드 

중 25.3%(378개)는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키워드였다.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된 주제어는 

동아시아 연합, 동아시아공동체론, 동아시아공동체 헌정론 등이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본’으로 143개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며 전체 주제어 중 9.6%를 차지했

다. 중국(87회, 5.8%), 동아시아(43회, 2.9%), 평화(39회, 2.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11>  일본 정치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공동체 378(25.3) 7 아세안 36(2.4)

2 일본 143(9.6) 8 한반도 35(2.3)

3 중국 87(5.8) 9 지역공동체 33(2.2)

4 동아시아 43(2.9) 10 EU 28(1.9)

5 평화 39(2.6) 11 역사 27(1.8)

6 안보 38(2.5) 12 미국 24(1.6)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2): 주요국의 연구동향 및 목록

18

(2) 경제

일본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표 12>에 정리하였다. 정치 분야와 유사하

게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동아시아공동체’는 177개의 연구에서 키워드

로 판단되었으며 전체 키워드의 18.2%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한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경제공동체에 관한 것으로 79개 

연구가 경제공동체를 핵심적인 주제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키워드는 

경제블럭, 경제통합 등이 있다. 동아시아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뒤를 있는 키워드는 경제(76회, 

7.8%), 일본(74회, 7.6%), 동아시아(71회, 7.3%), FTA(54회, 5.6%)로 분석되었다.

<표 12>  일본 경제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공동체 177(18.2) 7 중국 39(4.0)

2 경제공동체 79(8.1) 8 협력 24(2.5)

3 경제 76(7.8) 9 한반도 19(2.0)

4 일본 74(7.6) 10 아세안 18(1.9)

5 동아시아 71(7.3) 11 역사 27(1.8)

6 FTA 54(5.6) 12 미국 24(1.6)

(3) 문화

일본 문화 분야의 주요 키워드들을 <표 13>에 제시하였다. 22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동아시아공동체’였다. ‘동아시아공동체’는 70개(13.4%) 연구에서 키워드로 분석되었

다. ‘동아시아공동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39회, 7.5%)이었다. 중국

(23회, 4.4%), 환경(21회, 4.0%), 문화 (18회, 3.4%), 한반도(18회, 3.4%)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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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일본 문화 분야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동아시아공동체 70(13.4) 7 동아시아 16(3.1)

2 일본 39(7.5) 8 교육 12(2.3)

3 중국 23(4.4) 9 평화 12(2.3)

4 환경 21(4.0) 10 역사 10(1.9)

5 문화 18(3.4) 11 공공공간 9(1.7)

6 한반도 18(3.4) 12 EU 8(1.5)

라. 한·중·일 비교

(1) 정치 분야

정치 분야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상위 6개 키워드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동북아지역의 공동체 연구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그 모델로서 EU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지역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안보와 평화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논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공동체 연구가 공통점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향후 지역공동체 논의에서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표 14>  한국, 중국, 일본의 정치 분야 상위 6개 키워드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공동체

2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일본

3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중국

4 동북아 지역협력 동아시아

5 EU 지역연구 평화

6 동북아공동체 중국 안보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2): 주요국의 연구동향 및 목록

20

(2) 경제 분야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 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정치 분야와 같이 ‘동아시아’, ‘FTA’, 

‘동아시아공동체’ 등 동아시아의 관점에 초점이 있었다. 적어도 3국이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분야 상위 6개 키워드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 동아시아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2 FTA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3 동아시아공동체 지역공동체 경제

4 경제공동체 지역협력 일본

5 FTA 동아시아

6 동북아 FTA

(3) 문화 분야

문화의 관점에서 진행된 3국의 지역공동체 연구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았다. 한국은 

동북아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반면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문화 분야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문화인 점은 한국의 학자들이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동북아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의 

관점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환경문제를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동북아문화공동체, 동아시아문화공동체 추진에 있어 동북아 3국의 방향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표 16>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 분야 상위 6개 키워드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 문화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2 동북아공동체 동아시아 일본

3 동북아 문화 중국

4 동아시아 동북아 환경

5 문화공동체 일대일로 문화

6 동아시아공동체 문화공동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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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목록1)

한국: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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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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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헌·황세영·강영배·이경자·한지형.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

전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김동택. ““동아시아 발전 모델론과 유교 자본주의론”의 상호 소원(疏遠)과 소통(疏通).” 한국정치

외교사논총. 2001.

김명섭·이동윤.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2005.

김성주. “동북아 지역정체성과 지역공동체: 관념과 제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9.

김성주.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社會科學. 2009.

김영래.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시민사회의 협력과제.” 평화학연구. 2008.

김유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한계와 전망.” 평화학연구. 2009.

김재홍. “동아시아 경제통합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유럽 경제통합 과정과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동서연구. 2005.

김정현. “동아시아 공(公)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8.

김종욱.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을 촉진하

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통일정책연구. 2011.

김종태. “동북아와 유럽 지역 정체성 비교.” 亞細亞硏究. 2016.

김태완. “제5장 동아시아 해양공동체.” 통일전략. 2009.

김형국·김석근.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과 전망: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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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철학의 정체성.” 오늘의 동양사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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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東北亞 文化共同體 構想과 Globalism.”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2007.

1) 중국과 일본의 연구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목록은 참고문헌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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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学びの共同体の挑戦(第31回)韓国清州市そして北京へ: 東アジアの学びの共同体.” 

総合教育技術. 2017.

吉川 元. “세력균형에서 공동체형의 평화창조로. 정치대화포럼의 구축(특집 2017년 여름, 동아시

아로부터 ‘평화’ ‘안전’을 생각한다), 勢力均衡型から共同体型の平和創造へ 政治対話

フォーラムの構築 (特集 2017年夏、東アジアから「平和」「安全」を考える).” 公明. 2017.

徐 興慶. “세계로 열린 대만의 일본연구(특집: 일본연구의 과거·현재·미래), 世界に開かれた台湾の

日本研究 (特集 日本研究の過去·現在·未来).” 日本研究. 2017.

高橋 浩祐. “트럼프시대,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부활(특집: 트럼프시대

의 아시아 지도), トランプ時代、日本がとるべき道は「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復活 (特集 ト

ランプ時代のアジア地図).” Journalis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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鳩山 由紀夫·鳩山 幸·中村 千晶. “헤이세이 메오토젠자이(夫婦善哉)(158)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

夫) 전 수상, 동아시아공동체 연구소 이사장 미유키(幸) 라이프 코디네이터 부부, 平成夫婦

善哉(158)鳩山由紀夫 元首相 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理事長 幸 ライフコーディネーター 夫
妻.” 週刊朝日. 2017.

広瀬 訓. “동아시아에서 핵의 안전보장과 공동체 구상(핵개발과 국제사회: 요동치는 북한정세를 

중심으로)-(리스크 확산인가, 감소인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해), 東アジアにおける核の安

全保障と共同体構想 (核開発と国際社会: 揺れ動く北朝鮮情勢を中心に) -- (リスク拡散か、

低減か: 「核なき世界」に向けて).” 広島平和研究所ブックレット (HPI booklet). 2017.

池 明観. “유럽공동체 이후의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둘러싸고, ヨーロッパ共同体以降の北東アジア

の状況をめぐって.”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紀要. 2017.

王 海.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적 전후 민족주의 로직: ‘경량국가(輕量國家)’적 언설의 전개(마츠

우라 아키라(松浦章) 교수 고희 기념호), 司马辽太郎的战后民族主义逻辑: 以其“轻量国家”

的言说为线索 (松浦章教授 古稀記念号).”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2017.

李 廷江. “‘동아시아 지적 공동체’의 사상과 창조: 백영서와 ‘한반도’의 의의에 관해(다키다 겐지(滝
田賢治) 선생 고희 기념 논문집), 「東アジア知識共同体」の思想と創造: 白永瑞と「朝鮮半島」

の意義について (滝田賢治先生古稀記念論文集).” 法学新報. 2017.

西川 博史. “서평 창신(唱新) 저 AIIB의 발족과 ASEAN 경제공동체, 書評 唱新著AIIBの発足と

ASEAN経済共同体.” 北東アジア地域研究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17.

小林 弘明. “도요다 다카시(豊田隆) 저 식량자급은 국경을 넘어-식량 안전보장과 동아시아 공동체, 

豊田隆著／食料自給は国境を越えて─食料安全保障と東アジア共同体─.” フードシステ

ム研究. 2017.

熊沢 敏之. “제21회 동아시아 출판인 회의·오키나와 회의의 보고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아시아 

독서공동체, 第21回東アジア出版人会議·沖縄会議の報告 沖縄から開く東アジア読書共同

体.” 出版ニュース. 2016.

何 淑禎. “학습공동체적 실천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學習共同體的實

踐對國小高年級學童問題解決能力之影響.” 東アジア教育研究 (The Journal of East Asian 

Educational Research). 2016.

山本 武彦. “동북아시아·에너지 안전보장 공동체의 구축을 향해: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복합권 내의 

에너지 안전보장 역학과의 관련에서, 北東アジア·エネルギー安全保障共同体の構築に向け

て: 北東アジア安全保障複合圏内でのエネルギー安全保障力学との関連で.” 地域情報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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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命館大学地域情報研究所紀要. 2016.

稲田 十一. “베트남에서의 소셜 세이프티넷(SSN): ‘공동체적 부조 제도’와 ‘시장화의 파도’의 남북

비교, ベトナムにおけるソーシャル·セーフティネット(SSN): 「共同体的扶助制度」と「市場

化の波」の南北比較.” ソーシャル·ウェルビーイング研究論集. 2016.

裴 光雄. “동아시아 미래경제 공동체와 재일 코리안(마츠노 슈지(松野周治)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東アジア未来経済共同体と在日コリアン (松野周治教授退任記念論文集).” 立命館経済学 
(The Ritsumeikan Economic Review: The Bi-monthky Journal of Ritsumeikan 

University). 2016.

孫崎 享. “편집장 인터뷰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씨 동아시아 공동체의 부활, 編集長インタビュー 
孫崎享さん 東アジア共同体が活路.” フラタニティ (Fraternity). 2016.

鳩山 由紀夫. “인터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수상 생각 토로 국내의 비판을 감수하고 

신념을 관철하다 대화와 협력에 의한 평화외교: “일본의 카터”가 말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내용, インタビュー 鳩山由紀夫元首相が思いのたけを吐露 国内の批判を承知で信

念貫く 対話と協力による平和外交を: “日本のカーター”が語った「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

中身.” 月刊times. 2016.

         . “특집해제(특집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特集解題 (特集 東ア

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 “배움과 교류로부터 평화를 만들고 싶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특집 동아시

아에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学びと交流から平和をつくりたい: 第15回東ア

ジア青少年歴史体験キャンプ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梶谷 懐. “중일간 경제교류: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특집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日中間の経済交流: 過去から何を学び、どう未来につな

げるか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 “함께 만들자! 식민지 역사박물관 in 서울: 식민주의의 청산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목표로

(특집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ともにつくろう! 植民地歴史博物

館 in ソウル: 植民地主義の清算と東アジアの平和をめざして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

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 “한일 ‘합의’는 해결 불가능하다 아시아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호소한다!(특집 동아시아에

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日韓「合意」は解決ではない アジアの「慰安婦」被害者

たちは訴える!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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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佐野 通夫. “부당한 현실이 ‘일상’화된 조선학교를 둘러싼 현황(특집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공동체

는 만들 수 있을까), 不当な現実が「日常」化する朝鮮学校をめぐる現状 (特集 東アジアに「平

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前田 朗. “헤이트 제팬(hate japan)을 넘어: 공생과 관용은 못다꾼 꿈인가(특집 동아시아에서 ‘평화’

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ヘイト·ジャパンを超えて: 共生と寛容は見果てぬ夢か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孫崎 享. “미국은 동맹국·일본을 지켜주지 않는다: 아베 정권의 대미 추종외교를 묻는다(특집 동아

시아에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米国は同盟国·日本を守らない: 安倍政権の

対米追随外交を問う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

課題. 2016.

服部 良一·谷野 隆. “인터뷰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씨(전 중의원 의원) 긴장·대립으로부터 대화로

의 정치의 전환점은 반드시 온다(특집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インタビュー 服部良一さん(元衆議院議員) 緊張·対立から対話に向かう政治の転換点は必

ず来る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伊波 洋一·石橋 正. “인터뷰 이나미 요이치(伊波洋一)씨(‘오키나와의 바람’ 간사장·참의원 의원) 

전쟁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집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インタビュー 伊波洋一さん(会派「沖縄の風」幹事長·参議院議

員) 戦争しない流れを作り出すことがとても大事です (特集 東アジアに「平和」の共同体は創

れるか).” アジェンダ: 未来への課題. 2016.

川満 信一. “동아시아 공동체와 ‘류큐(琉球) 공화사회 헌법시안’, 東アジア共同体と「琉球共和社会憲

法試案」.” 流砂. 2016.

詹 秀娟. “서평 권영준(権寧俊) 편저 「역사·문화로 본 동아시아 공동체」, 書評 権寧俊編著「歴史·文

化からみる東アジア共同体」.” 北東アジア地域研究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16.

前田 哲男.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서설(동아시아의 평화의 재창조), 東アジア共同体への展望·序

説 (東アジアの平和の再創造).” 平和研究. 2016.

水野 博達. “중국의 사구(社区) 연구에 관한 각서:＜생명＞―생과 사, 자연과 인간의 영위가 교차하

는-―의 ‘장’은 어디에？, 中国の社区研究にあたっての覚え書き:＜いのち＞―生と死、自然

と人々の営みが交叉する―の「場」はどこに？.” 21世紀東アジア社会学. 2016.

丸川 哲史. “동시대 시평 전후 70년, 동아시아 냉전의 재검토와 평화공동체의 가능성, 同時代時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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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七〇年、東アジア冷戦の再検討と平和共同体の可能性.” myb (みやび). 2015.

ガルトゥング ヨハン, 原 英次郎. “전후 70년: FROM 1945 TO 2015 특별판 인터뷰 과거나 고정관

념에 갇히지 않고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戦後70年: FROM 1945 TO 2015 特別編 

インタビュー 過去や固定観念に囚われず北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を.” 週刊ダイヤモンド. 

2015.

佐藤 学. “배움의 공동체의 도전(제5회) 동아시아에서 배움의 공동체의 최전선, 学びの共同体の挑

戦(第5回)東アジアにおける学びの共同体の 前線.” 総合教育技術. 2015.

田村 英康. “ASEAN 공동체 성립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해, ASEAN共同体成立と東アジア経済
統合に向けて.” 日本貿易会月報. 2015.

中村 隆之. “서평 동아시아의 아큐(영원평화를 위해):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아큐의 연대는 

가능한가? 도래할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를 읽는다, 書評 東アジアの阿Q(永遠平和のた

めに): 丸川哲史「阿Qの連帯は可能か?: 来たるべき東アジア共同体のために」を読む.” 情況. 

第四期: 変革のための総合誌. 2015.

凌 星光.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 ‘일대일로’ 항쟁과 AIIB, 그 의미, 배경과 

전망(특집 동남아시아와 중국: 중국과의 위치에 고투하는 ASEAN), 中国主導の東アジア経
済共同体の形成: 「一帯一路」抗争とAIIB、 その意義、背景と展望 (特集 東南アジアと中国: 

中国との立ち位置に苦闘するASEAN).” インテリジェンス·レポート (Intelligence report). 

2015.

阿久戸 光晴. “생명의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박성규(朴成奎) 선생 ‘생명의 위기적 시대에 목숨의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한 신학적 대안

의 모색’에 대한 코멘트), いのちの尊厳を確立するための対話: 東アジア共同体形成の基礎

づくりのために(朴成奎先生「生命の危機的時代にいのちの尊厳を確立するための神学的対
案の模索」に対するコメント).”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Seigakuin University General 

Research Institute Bulletin). 2015.

川島 哲. “GMS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서 본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제협력 구상, GMSと東アジア

経済共同体からみたインドシナにおける経済連携構想.” 金沢星稜大学論集 (Journal of 

Kanazawa Seiryo University). 2015.

多賀 秀敏.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지역의 평화(특집 동북아시아학회 제20회 기념학술대

회), 東北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と地域の平和 (特集 北東アジア学会第20回記念学術大会).” 

北東アジア地域研究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15.

李 昌在·川口 智彦.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목표로(특집 동북아시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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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20회 기념학술대회), 東北アジアの経済統合: 東北アジア経済共同体を目指して (特集 

北東アジア学会第20回記念学術大会).” 北東アジア地域研究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15.

西村 英俊. “나가야 할 ASEAN의 길과 ERIA의 역할(특집 ASEAN을 보는 눈), 進むべきASEANの道と

ERIAの役割 (特集 ASEANを見る眼).” ていくおふ. 2015.

本多 周爾. “네이션, 내셔널리티, 그리고 내셔널리즘(동아시아 정세), ネイション、ナショナリティ、

そしてナショナリズム (東アジア情勢).” 武蔵野短期大学研究紀要 (The Bulletin of 

Musashino Junior College). 2015.

新藤 通弘.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공동체 구축의 역사적 전개: 하나의 시론(특집 ASEAN과 중국), 

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共同体構築の歴史的展開: ひとつの試論 (特集 ASEANと中国).” 季

刊中国. 2015.

山田 健司. “아시아에서의 가사 개호 노동시장의 현황: 일본에의 영향(<소특집1>동아시아에서 외국

인 노동자, 이민과 다문화주의), アジアにおける家事介護労働市場の現状: 日本への影響

(<小特集1>東アジア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移民と多文化主義).” 社会政策. 2015.

李 薇·張 建立.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열쇠는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형성의 가부, 東アジア共同体
構築の鍵は東アジア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の成否.” 国際金融. 2014.

大賀 哲. “아메리카화하는 ‘동아시아공동체’론: 공동체의 범위와 구성원리의 변용(권두특집 동아시

아), アメリカ化する「東アジア共同体」論: 共同体の範囲と構成原理の変容 (巻頭特集 東ア

ジア).” 情況. 第四期: 変革のための総合誌. 2014.

ガルトゥング ヨハン·藤田 明史. “번역 동(북)아시아공동체, 翻訳 (北)東アジア共同体.” トランセン

ド研究: 平和的手段による紛争の転換 (The Japanese Journal of Transcend: Conflict 

Transformation by Peaceful Means). 2014.

石田 護. “동아시아공동체 재고: 기능적 접근에서 제도적 접근으로, 東アジア共同体再考: 機能的ア

プローチから制度的アプローチへ.” 国際金融. 2014.

ギルダート サムエル. “미일 동맹: 동아시아 통합을 방해하는 안정화 요소(The U.S.- Japan 

Alliance: A Stabilizing Factor that Hinders East Asian Integration), The U.S.- Japan 

Alliance: A Stabilizing Factor that Hinders East Asian Integration.” Jissen English 

Communication. 2014.

李 晶. “장례와 마을 ‘공동체’: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아키우 바바무라(秋保馬場村) 필드조사, 葬儀と

村の「共同体」: 日本宮城県仙台秋保馬場村のフィールド調査.” 21世紀東アジア社会学 
(East Asian Sociology of the 21st Centu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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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銀京. “패널보고 한류와 일류(日流)를 통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특집 한일심포지엄 글로벌화 

속의 ‘한류’ ‘일류’: 영상·문학은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パネル報

告 韓流と日流を通じた東アジア文化共同体 (特集 日韓シンポジウム グローバル化の中の

「韓流」 「日流」: 映像·文学は二一世紀東アジアに何をもたらしたのか).” Rim: Jouranal of 

the Asia-Pacific Women’s Studies Association. 2014.

周 瑋生·任 洪波·蘇 宣銘·銭 学鵬·山崎 雅人·伊庭野 健造·孫 発明·加藤 久明·芳賀 普隆. “‘동아시아 

저탄소 공동체’ 구상의 구현과 ‘정책공학’의 창설을 향해 / R-GIRO 특정 영역형 프로젝트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과 전략 이노베이션’의 총괄과 전망, 「東アジア低

炭素共同体」構想の具現化と「政策工学」の創成にむけて / R-GIRO 特定領域型プロジェク

ト「低炭素社会構築のための基盤技術開発と戦略イノベーション」の総括と展望.” 政策科

学. 2014.

坂 幸夫. “중국인 기능실습생의 감소와 인도네시아인 기능실습생: 동아시아공동체와의 연관에서

(미즈야치 테츠야(水谷内徹也)교수 퇴직기념호), 中国人技能実習生の減少とインドネシア

人技能実習生: 東アジア共同体との関連で (水谷内徹也教授退職記念号).” 富大経済論集. 

2014.

周 [イ]生·任 洪波·蘇 宣銘·銭 学鵬·山崎 雅人·伊庭野 健造·孫 発明·加藤 久明·芳賀 普隆. “‘동아시아 

저탄소 공동체’ 구상의 구현과 ‘정책공학’의 창설을 향해 / R-GIRO 특정 영역형 프로젝트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과 전략 이노베이션’의 총괄과 전망(나가카미 

켄이치(仲上健一)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東アジア低炭素共同体」構想の具現化と「政策工

学」の創成にむけて: R-GIRO特定領域型プロジェクト「低炭素社会構築のための基盤技術開

発と戦略イノベーション」の総括と展望 (仲上健一教授退任記念論文集).” 政策科学. 2014.

徐 坰遙·山田 紀浩. “유가 공동체의 홍범경세(洪範経世)와 중화(中和)(총력 특집 학교법인 쇼헤이코

(昌平黌) 창립 110주년 기념 학술활동 제5회 한중일 국제 학술심포지엄 글로벌시대의 

동아시아 평화사상), 儒家共同体の洪範経世と中和 (総力特集 学校法人昌平黌創立一一〇
周年記念学術活動 第五回日中韓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グローバル時代の東アジア平和思

想).” 研究東洋: 東日本国際大学東洋思想研究所·儒学文化研究所紀要. 2014.

阿久戸 光晴. “박성규(朴成奎) 선생 ‘생명의 위기적 시대에 목숨의 존엄을 확립하기 위한 신학적 

대안의 모색’에 대한 코멘트 목숨의 존엄을 확립하기 위한 대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쌓기 위해(제4회 한일 신학자 학술회의), 朴成奎先生「生命の危機的時代にいのちの

尊厳を確立するための神学的対案の模索」に対するコメント いのちの尊厳を確立するため

の対話: 東アジア共同体形成の基礎づくりのために (第四回日韓神学者学術会議).” 聖学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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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総合研究所紀要. 2014.

瀬川 理恵. “지역화폐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서의 집단의 학습경험: 한국 대전시 한바렛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의 평생교육·생애학습), 地域貨幣運動を通した地域共同体形成にお

ける集団の学習経験: 韓国·大田市ハンバレッツの事例を中心に (韓国の平生教育·生涯学
習).” 東アジア社会教育研究. 2014.

内田 純一·梁 炳賛·大高 研道. “기조보고 후의 토론회(특집 동아시아에서의 대도시 사회교육의 

약동)-(기조보고와 좌담회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와 평생학습: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사업을 중심으로), 基調報告を受けての討論会 (特集 東アジアにおける大都市社会教育

の躍動) -- (基調報告と座談会 マウルづくり事業の展開と平生学習: ソウル市マウル共同体
づくり事業を中心に).” 東アジア社会教育研究. 2014.

梁 炳賛·内田 純一. “기조보고와 좌담회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와 평생학습: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특집 동아시아에서의 대도시 사회교육의 약동), 基調報告と座談

会 マウルづくり事業の展開と平生学習: ソウル市マウル共同体づくり事業を中心に (特集 

東アジアにおける大都市社会教育の躍動).” 東アジア社会教育研究. 2014.

丸川 哲史. “동아시아공동체의 원점을 찾아: 청일전쟁, 625전쟁과 ‘영구평화’(특집 데모크라시와 

내셔널리즘: 특정비밀보호법 이후의 일본사회), 東アジア共同体の原点を求めて: 日清戦
争、朝鮮戦争と「永遠平和」 (特集 デモクラシーとナショナリズム: 特定秘密保護法以後の日

本社会).” 神奈川大学評論. 2014.

李 泳采. “한류영상이 전하는 현대 한국: 동아시아 평화문화공동체는 가능한가(특집 역사적 화해와 

이행기 정의(正義)), 韓流映像が伝える現代韓国: 東アジア平和文化共同体は可能か (特集 

歴史的和解と移行期正義).”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14.

山田 晃久. “합리성과 가치모델에 기반한 공동가치창조(共創)의 길: 속(束) 아시아경제 협동체의 

실현, 「合理性と価値モデル」 に基づく共創への途:束アジア経済協同体の実現.” アジア市場

経済学会年報. 2014.

羽場 久美子. “파워 쉬프트: 국가불안, 영토분쟁과 제노포피아, パワーシフト:─国家不安、領土紛争
とゼノフォビア─.” 学術の動向. 2014.

羽場 久美子. “확대 EU의 경계선과 내셔널리즘, 민주화: 다양성 속의 통합, 拡大EUの境界線とナ

ショナリズム, 民主化:―多様性の中の統合.” 学術の動向. 2014.

仲地 清·伊禮 亮·仲地 清·伊禮 亮·名桜大学. “전후 일본의 방위 정책: 역사, 이슈와 새로운 생각들

(Japan’s Defense Policies in the Post-World War Ⅱ: History, Issues and New Ideas), 

Japan’s Defense Policies in the Post-World War Ⅱ: History, Issues and New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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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桜大学紀要. 2014.

玄 武岩. “월경하는 애니메이션 노래의 공동체: 일본 대중문화를 둘러싼 한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

와 오리지널리티의 욕망(특집 동아시아에서의 미디어 문화 프로의 다이내미즘), 越境する

アニメソングの共同体: 日本大衆文化をめぐる韓国の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オリジナル

への欲望 (特集 東アジアにおけるメディア文化フローのダイナミズム).” 国際広報メディ

ア·観光学ジャーナル. 2014.

陳 立行. “유교의 가치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곤란함(중일교류의 현재: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를 묻는다), 儒教の価値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形成の困難 (日中交流の現在: 東ア

ジア共同体の可能性を問う).” 日中社会学研究 (Journal of Japan-China Sociological 

Studies). 2013.

中村 則弘. “민중세계의 복권과 동아시아공동체의 대안(alternative)(중일교류의 현재: 동아시아공

동체의 가능성를 묻는다), 民衆世界の復権と東アジア共同体のオルタナティブ (日中交流の

現在: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を問う).” 日中社会学研究 (Journal of Japan-China 

Sociological Studies). 2013.

金子 利喜男. “동북아시아공동체 평화기구: 그 지부(支部)로서의 오호츠크해공동체 평화기구: 동북

아시아를 평화, 복지, 우호, 협력과 번영의 장으로!!, 北東アジア共同体平和機構: その支部

としてのオホーツク海共同体平和機構: 北東アジアを平和,福祉,友好,協力と繁栄の場に!!.” 

札幌大学総合論叢. 2013.

          . “브레진스키와 키싱저도 인정한!? 하토야마 유키오 ‘매국노’ 비판에도 기죽지 않고 

간다: 동아시아공동체 연구소를 설립한 ‘우애 자본주의’를 진심으로 추진한 전 수상이지

만, ブレジンスキーやキッシンジャーも認めた!? 鳩山由紀夫「売国奴」批判にもめげず行く: 

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を設立し「友愛資本主義」を本気で推し進める元首相だが.” Themis. 

2013.

中嶋 慎治, Shinji Nakajima, 松山大学経済学部, Matsuyama University Faculty of Economics.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전망: 안전보장적 측면을 중심으로, 東アジア共同体形成の展望:

安全保障面を中心に.” 松山大学論集 (Matsuyama University Review). 2013.

         . “서론: 심포지엄 개최의 경과와 취지(특집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はじめに: シンポ

ジウム開催の経過と趣旨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韓 東育·Dongyu HAN. “동아시아 연구의 문제점과 새로운 사고(특집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研究の問題点と新思考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石 源華·Yuanhua SHI. “동아시아의 특색을 갖춘 ‘동아시아공동체’의 창조(특집 동아시아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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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東アジアという特色を備えた「東アジア共同体」の創造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可

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蔡 建·Jian CAI. “동북아시아 문화 정체성의 구축: 어려운 상황과 그 출구(특집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北東アジア文化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構築: 困難な状況とその出口 (特集 東アジア

共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井上 厚史·Atsushi INOUE. “유교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유대가 될 수 있는가(특집 동아시아공동체

의 가능성), 儒教は「東アジア共同体」の紐帯となりうるか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魏 全平·Quanping WEI. “중일 경제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 경제의 일체화 프로세스(특집 동아시

아공동체의 가능성), 中日経済関係の変化と東アジア経済の一体化プロセス (特集 東アジ

ア共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張 忠任·Zhongren ZHANG.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특집 동아시아공동체

의 가능성), 東アジア経済協力における三つの可能性について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

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沈 丁立·Dingli SHEN. “동북아시아 안전체제: 2010년의 역동이 촉진시킨 신제도 구축(특집 동아시

아공동체의 가능성), 北東アジア安全体制: 2010年の激動が促進した新制度構築 (特集 東ア

ジア共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本田 雄一·Yuichi HONDA.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요 과제로서의 지구 온난화 문제(특집 동아시

아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共同体〉の重要課題としての地球温暖化問題 (特集 東アジア

共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宇野 重昭·Shigeaki UNO. “동아시아공동체론의 과제 서언: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특집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共同体論の課題序言: 国際政治学の立場から (特集 東アジア共

同体の可能性).” 北東アジア研究. 2013.

上ノ原 秀晃.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 아이덴티티 EASS 2008 데이터를 사용한 국제비교, 東アジ

アにおけるトランス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 EASS 2008データを用いた国際比較.” 

日本版総合的社会調査共同研究拠点研究論文集. 2013.

安 成日. “동아시아지역의 공존, 공영을 위한 제도적 조정(arrange):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구경

(苦境)과 출구(특집 ‘동아시아지역의 공존을 생각한다’), 東アジア地域共存、共栄のための

制度的アレンジ: 東アジア共同体構築における苦境と出口 (特集「東アジア地域の共存を考え

る」).” 國學院大學研究開発推進センター研究紀要. 2013.

木村 秀史. “동아시아에서 기능주의적 공존을 모색하는 의의: 기능주의에서 공동체로(특집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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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역의 공존을 생각한다’), 東アジアで機能主義的共存を模索する意義: 機能主義から共同

体ヘ (特集「東アジア地域の共存を考える」).” 國學院大學研究開発推進センター研究紀要. 

2013.

李 一満. “보고·제1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 포럼 동경회의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동아

시아 평화공동체(3), 報告·第11回「歴史認識と東アジアの平和」フォーラム東京会議 市民か

らはじめる東アジア平和共同体(3).” 統一評論. 2013.

He Baogang·中谷 義和[訳]. “호주의 아시아 대응에 있는 여러 어려움: 지역주의의 이념과 딜레마

(<특집> 전환기의 동아시아), オーストラリアのアジア対応の諸困難: リージョナリズムの

理念のジレンマ(<特集>転換期の東アジア).”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2013.

夏 占友. “동아시아에서 중일 양국의 역할: 중일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에 대해(<특집> 동아시아 

안에서의 중일관계: 40년간의 발전, 현단계와 향후), 東アジアの中の中日両国の役割: 中日

経済貿易関係の発展について (<特集>東アジアの中の日中関係: 40年の発展,現段階と今

後).” 社会システム研究. 2013.

野田 英樹. “대립하는 상황인식을 음미하는 토론학습의 개발: 1학년 사회과 지리적 분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일본을 추진해야 할까!?’를 사례로, 対立する状況認識を吟味する討論学習

の開発 : 1年社会科地理的分野「東アジア共同体構想実現を日本は推進すべきか!?」を事例

に.” 佐賀大学教育実践研究. 2013.

趙 軍. “쑨원의 이상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대한 시사, 孫文の理想と東アジア共同体構築への示

唆.” 千葉商大紀要. 2013.

奥田 孝晴·矢崎 摩耶.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연구: 대일본제국의 그랜드디자인 리뷰와 전쟁책

임·전후처리 책임 문제에서의 일독비교를 통한 고찰,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研究: 大日

本帝国のグランドデザイン·レビューと戦争責任·戦後処理責任問題における日独比較から

の考察.” 湘南フォーラム: 文教大学湘南総合研究所紀要 (Shonan Forum: journal of the 

Shonan Reserch Institute, Bunkyo University). 2013.

篠原 貴明. “실천/중학교 공민(公民) 영토문제로부터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신문투

고에서 동아시아시민을 기른다(특집 영토문제와 사회과 수업), 実践/中学校公民 領土問題

から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を探る: 新聞投書から東アジア市民を育てる (特集 領土問題と

社会科の授業).” 歴史地理教育. 2013.

李 一満. “제1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 포럼 도쿄회의 시민에서 시작하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2), 第11回「歴史認識と東アジアの平和」フォーラム東京会議 市民からはじめる東ア

ジア平和共同体(2).” 統一評論.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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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本 真希子. “동아시아지역의 와세다대학 교우회: 제국 일본 속에서의 〈교우 공동체〉, 東アジア地

域における早稲田大学校友会: 帝国日本のなかの〈校友共同体〉.” 早稲田大学史記要. 2013.

宋 成有·劉 靚·Song Chengyou·Liu Liang. “‘동아시아공동체론’의 구상과 실천(특집 근대 동북아

시아사에서의 경계), 「東アジア共同体論」の構想と実践 (特集 近代東北アジア史における境

界).” 環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年報. 2013.

清水 一史.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세계금융위기 후의 새로운 전개(미야모토 겐스케(宮本謙介) 교수 

기념호), 東アジアの経済統合: 世界金触危機後の新たな展開 (宮本謙介教授 記念号).” 經濟

學研究. 2013.

森 秀行·宮澤 郁穂. “ASEAN을 축으로 한 최근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 환경보전의 상황(특집 

최근의 아시아의 환경보전과 일본의 관계), ASEANを軸とした近年の東アジア諸国の発展

と環境保全の状況 (特集 近のアジアの環境保全と日本の関わり).” 日中環境産業 

(Japan-China Environmental Industry). 2013.

李 一満. “제1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 포럼 도쿄회의 시민에서 시작하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1), 第11回「歴史認識と東アジアの平和」フォーラム東京会議 市民からはじめる東ア

ジア平和共同体(1).” 統一評論. 2013.

キレーエワ アンナ. “동아시아에서의 파워쉬프트와 러일관계(TUFS-MGIMO심포지엄 아시아공동

체와 러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다각적 접근의 현황과 전망), 東アジアでのパワーシフトと

ロ日関係 (TUFS-MGIMOシンポジウム アジア共同体と日ロ関係の新展開: 多角的アプロー
チの現状と展望).” 現代世界の諸相: 東京外国語大学国際関係研究所活動報告書: Annual 

Report,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バイコフ アンドレイ. “동아시아 통합과정의 새로운 지정학: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과 러시아의 

위치(TUFS-MGIMO심포지엄 아시아공동체와 러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다각적 접근의 

현황과 전망), 東アジア統合過程の新しい地政学: 主導権をめぐるせめぎ合いとロシアの位

置 (TUFS-MGIMOシンポジウム アジア共同体と日ロ関係の新展開: 多角的アプローチの現

状と展望).” 現代世界の諸相: 東京外国語大学国際関係研究所活動報告書: Annual Report,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牧瀬 大輔. “‘동아시아공동체’의 평화적 의의와 과제: 3·11후의 상황을 중심으로(제24회 쿠슈지역 

평화연구집회 보고), 「東アジア共同体」の平和的意義と課題: 3·11後の状況を中心に (第24

回九州地区平和研究集会報告).” 平和文化研究. 2013.

姜 尚中·阿部 浩己. “권두대담 아시아 신세기: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둘러싸고(특집 아시아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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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글로벌세계 속에서), 巻頭対談 アジア新世紀: 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めぐって (特集 ア

ジア新世紀: グローバル世界のなかで).” 神奈川大学評論. 2013.

藤田 昌志·FUJITA Masashi. “일본의 중국관 연구(8)2011.9-2012.8, 日本の中国観研究(8)2011.9- 

2012.8.” 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紀要. 2013.

永岑 三千輝. “히로타 이사오(廣田功) 편, 「유럽통합의 반세기와 동아시아공동체」, 일본경제평론사, 

2009년, xi+245쪽, 廣田功編, 「欧州統合の半世紀と東アジア共同体」, 日本経済評論社, 

2009年, xi+245頁.” 歴史と経済. 2013.

中村 真規子. “탄본 헬스 프로모션 호스피탈의 서비스, タンボン·ヘルス·プロモーション·ホスピタ

ルのサービス.” 太成学院大学紀要. 2013.

山本 俊正·Toshimasa Yamamoto.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과 ‘역사인식’의 차이: 일본의 기독교 

운동의 대처(상학부 개설 60주년 상과 개설 100주년 기념호),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と

「歴史認識」の相違: 日本のキリスト教運動の取り組み (商学部開設60周年 商科開設100周年

記念号).” 商学論究. 2012.

金子 利喜男·カネコ リキオ·Rikio Kaneko. “동북아시아공동체 헌장(안): 동북아시아를 평화, 복지, 

우호, 협력의 장에 평화복지우호 협력세계기구의 일환으로, 北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 北

東アジアを平和,福祉,友好,協力の場に平和福祉友好協力世界機構(母ПボA●)の一環とし

て.” 札幌大学総合論叢. 2012.

金子 利喜男. “동북아시아공동체 헌장(안): 동북아시아를 평화, 복지, 우호, 협력의 장에 평화복지우

호 협력세계기구의 일환으로, 北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 北東アジアを平和,福祉,友好,協

力の場に平和福祉友好協力世界機構(母ПボA●)の一環として.” 札幌大学総合論叢. 2012.

進藤 榮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념을 살리다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일동맹과의 결별을(중국-

한국-북한 외교 비상사태), 東アジア共同体の理念を生かす もはや時代遅れとなった日米同

盟との決別を (中韓朝 外交非常事態).” 金曜日. 2012.

中居 良文. “중국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1), 中国にとっての東アジア共同体(1).” 学習院大学法学会
雑誌. 2012.

山本 武彦. “동아시아 ‘인간 안전보장’ 공동체로의 길: 동일본대지진 후의 새로운 공동체 창출의 

사상, 東アジア「人間の安全保障」共同体への道: 東日本大震災後の新しい共同体創生の思

想.” 公明. 2012.

吉野 文雄. “ON THE RECORD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선택지: ASEAN공동체와 TPP(특집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행방), ON THE RECORD 東アジア経済統合の選択肢: ASEAN共同体とTPP 

(特集 東アジア経済統合のゆくえ).” 東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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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剛·Gang SONG·北京外国語大学専任講師·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나츠메 소세키

로 보는 인간과 국가: 100년 전으로 보는 동아시아 문화적 공동체의 가능성, 夏目漱石に見

る人間と国家: 百年前から見る東アジア文化的共同体の可能性.” 国際学研究 (International 

Studies). 2012.

蛯名 保彦. “일본의 에너지전략의 방향과 과제: 「동북아시아 그린에너지 공동체」구상을 중심으로, 

日本のエネルギー戦略の方向と課題: 「北東アジア·クリーンエネルギー共同体」構想を中心

にして.” 地域活性化ジャーナル. 2012.

嶋内 佐絵.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향한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역화와 언어, 東アジア共同体形成

へ向けた高等教育の国際化·地域化と言語.” アジア太平洋研究科論集. 2012.

金 貴玉.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향한 하나의 출발: 글로벌시대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기원과 

형성, 전망과 과제, 平和な東アジアに向けたひとつの出発: グローバル時代の東アジア文化

共同体､起源と形成､展望と課題.” 同志社社会学研究. 2012.

石戸 光. “사람의 경제(economy)와 신의 경륜(economy)의 상극: 공동체사상의 변천과 차후의 

전개, 人の経済(エコノミー)と神の経綸(エコノミー)の相克: 共同体思想の変遷と今後の展

開.” キリストと世界: 東京基督教大学紀要. 2012.

崔 鳳泰. “인터뷰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만들기의 시작, インタビュー 
日帝被害者問題の解決は東アジア平和共同体つくりのはじまり.” 統一評論. 2012.

野田 英樹. “대립하는 상황 인식을 음미하는 토론학습의 개발: 1학년 사회과 지리적 분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일본을 추진해야 할까!?’를 사례로, 対立する状況認識を吟味する討論学習

の開発: 1年社会科地理的分野「東アジア共同体構想実現を日本は推進すべきか!?」を事例

に.” 佐賀大学教育実践研究 The Journal of Studies on Educational Practices: A 

Bulletin of the Integrated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aculty of Culture and Education, Saga Universit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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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日本--歴史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研究紀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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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綱 博文. “개회사(헤이세이22년도 일본대학통신교육부 공개심포지엄의 기록 제2회 동아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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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野 浩司·YOSHINO Koji. “‘아세아’라는 지역의 틀에 관하여-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를 계승하

는 시점, 「亜細亜」という地域の枠組みについて--竹内好を継承する視点.” 東アジア評論. 

2011.

金子 利喜夫·カネコ リキオ·Rikio Kaneko. “일본해 주변 국가들의 평화우호협력의 추진: 환오오츠

크해지역 기구, 동북아시아 환해(環海)기구, 동북아시아공동체 기구의 구상, 日本海周辺諸

国の平和友好協力の推進: 環オホーツク海圏機構、北東アジア環海機構、北東アジア共同体
機構の構想.” 札幌大学総合論叢. 2011.

原 正行·ハラ マサユキ·Masayuki Hara.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구상을 둘러싸

고, 東アジア共同体(East Asian Community)構想をめぐって.” 摂南経済研究. 2011.

大守 隆. “아시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그 지역통합에의 함의, アジアのソーシャ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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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子 利喜夫. “일본해 주변 국가들의 평화우호협력의 추진: 환오오츠크해지역 기구, 동북아시아 

환해(環海)기구, 동북아시아공동체 기구의 구상, 日本海周辺諸国の平和友好協力の推進: 環

オホーツク海圏機構、北東アジア環海機構、北東アジア共同体機構の構想.” 札幌大学総合論

叢. 2011.

原 正行.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구상을 둘러싸고, 東アジア共同体(East Asian 

Community)構想をめぐって.” 摂南経済研究.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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盟」か、東アジア平和共同体か.” マスコミ市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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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可能性.” 教職研修.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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羽場 久美子. “다층화하는 연성 지역통합: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EU: 현실에서의 동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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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動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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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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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研究紀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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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研究所紀要 (The Bulletin of the Institute for World Affairs, Kyoto San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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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나아갈 길), 東アジア共同体と食料安保: 韓国農業とFTA (特集 海外経済連携協定と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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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島 哲. “아시아협력 구상의 조류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アジア連携構想の潮流における東アジア

共同体.” 金沢星稜大学論集. 2010.

大賀 圭治. “식량안전보장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食料安全保障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 農業研究. 

2010.

高村 忠成. “동아시아공동체의 창출인가, 신 화이질서의 형성인가-토인비의 국제질서관을 실마리

로, 東アジア共同体の創出か、新華夷秩序の形成か--A.トインビーの国際秩序観を手がかり

に.” 創価法学. 2010.

姜 克實. “동아시아공동체 구상(특집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이 지금 수상이라면 이렇게 한다), 

東アジア共同体構想 (特集 石橋湛山が今、首相ならこうする).” 週刊東洋経済. 2010.

伊藤 成彦.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東アジア平和共同体をどのように創るか.” 

マスコミ市民. 2010.

伊藤 成彦.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건설과 국제사회의 역할, 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建設と国際社

会の役割.” 統一評論. 2010.

木村 三浩. “‘한일병합’ 100년, 역사의 유실물을 조사하자!-‘대동국(大東国)’의 이상과 유전(流転)

(특집 ‘동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한일병합’100년과 관련하여), 「日韓併合」百年だが、

歴史の忘れ物を照射しよう!--「大東国」に懸けた理想と流転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考え

る--「日韓併合」百年に関連して).” 伝統と革新. 2010.

廣瀬 義道. “한일병합 100년에서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합방(특집 ‘동아시아공동

체’를 생각한다-‘한일병합’100년과 관련하여), 日韓併合百年における東アジアの平和と安

定の為の日韓合邦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日韓併合」百年に関連して).” 伝統と

革新. 2010.

村田 春樹. “일본 점령하의 조선은 정말로 암흑이었는가(특집 ‘동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한일

병합’100년과 관련하여), 日本占領下の朝鮮は本当に暗黒だったのか (特集 「東アジア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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体」を考える--「日韓併合」百年に関連して).” 伝統と革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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える--「日韓併合」百年に関連して).” 伝統と革新. 2010.

原 嘉陽. “경제성장주의적 아시아론은 기만·모략-각국은 국가의 도의·상호자립, 문화전통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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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論は欺瞞·謀略--各国は国家の道義·相互自立、文化伝統を守れ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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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日韓併合一〇〇年を迎えて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日韓併合」百年に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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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조화를 생각한다(특집 음식과 농업의 정책과학-세계 식량위기와 일본의 식량자급 가

능성), 東アジアにおける資源循環型農業と国際連帯--農業廃プラの世界から考える資源循

環·環境調和へ (特集 食と農の政策科学--世界食糧危機と日本の食糧自給可能性).” 日本の科

学者. 2010.

奥村 皓一. “해외리포트 하이테크 위탁 생산기지 ‘대만’ 일본, 대만, 중국 동맹 활발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도화선에도, 海外レポート ハイテク委託生産基地“台湾” 日台中アライアンス

活発化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導火線にも.” ニュ-リ-ダ-. 2010.

叶 芳和. “대중국 수출의존도 30%시대의 도래-물음 받는 일본의 각오, 동아시아 환경공동체의 

제창, 対中国輸出依存度三〇%時代の到来--問われる日本の覚悟、東アジア環境共同体の提

唱.” 自由思想. 2010.

井口 和起.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로-한국‘병합’100년에 부쳐(특집 미일안보조약 50년과 국민생

활), 「東アジア平和共同体」へ--韓国「併合」一〇〇年に寄せて (特集 日米安保条約五〇年と

国民生活).” 人権と部落問題. 2010.

李 慶憙. “인터뷰 이경희(李慶憙)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강사·부산외국어대학 명예교수) 동아시

아공동체로의 조건, インタビュー 李慶憙(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講師·釜山外国語大学名

誉教授) 東アジア共同体への条件.” 世界思想. 2010.

蜂谷 隆. “하토야마 정권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패기’와 ‘현실’의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鳩山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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権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意気込み」と「現実」の落差はなぜ生じたのか.” 進歩と改革. 

2010.

王 智新. “죠후쿠(徐福)전설에 관한 고찰-‘동아시아공동체’의 루트를 탐색한다, 徐福伝説について

の考察--「東アジア共同体」のルーツを探る.” 日本思想文化研究. 2010.

大谷 良雄. “국제법 이모저모(4)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하여(하), 国際法方々(4)東アジア共同体につ

いて(下).” 時の法令. 2010.

寺田 貴. “강연·토론회 동아시아공동체고(考): ‘ASEAN+3’인가‘3+ASEAN’인가?, 講演·討論会 東ア

ジア共同体考: 「ASEAN+3」か「3+ASEAN」か?.” アジア時報. 2010.

河野 健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유럽통합의 교훈,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欧州統合の教訓.” アジ

ア時報. 2010.

高橋 信. “헌법9조를 동아시아공동체의 시점에서 생각한다-평화교육, 전후보상 재판, 북한방문에 

참가해 생각한 것(특집 안보개정 50년(4)), 憲法9条を東アジア共同体の視点から考える--

平和教育、戦後補償裁判、北朝鮮訪問に参加して考えたこと (特集 安保改定50年(4)).” 平和

運動. 2010.

天児 慧.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특집 흥성하는 동아시아와 마주하는 방식), 「東アジア共同体」の

展望 (特集 興隆する東アジアとの向き合い方).” 都市問題. 2010.

      . “일본 외무성의 eye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기축으로 한 아시아외교를 제창, 霞が関eye 

「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基軸としたアジア外交を提唱.” 政界往来. 2010.

大谷 良雄. “국제법 이모저모(3)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하여(상), 国際法方々(3)東アジア共同体につ

いて(上).” 時の法令. 2010.

落合 信彦. “신세계대전의 시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나라와는 경제통합 등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라는 ‘짐’을 껴안은 EU로부터 ‘동아시아공동체’는 허풍임을 배운다, 新世界大戦の

時代 価値観を共有できない国とは経済統合などできない ギリシアという“お荷物”を抱え

たEUから「東アジア共同体」など絵空事だと学べ.” サピオ. 2010.

星野 三喜夫. “‘동아시아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의 지역통합-미국이 지역통합에 관여·참가하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 「東アジア共同体」とアジア太平洋の地域統合--米国が地域統合に関
与·参加することの必要性と妥当性.” 国際金融. 2010.

進藤 榮一. “학자가 해부하다(461)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 学者が斬る(461)東アジア共同体への

道.” エコノミスト. 2010.

山本 武彦.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통의 안전보장’ 질서의 창출-‘안전보장공동체’론의 시좌

에서(특집 APEC과 동아시아지역통합),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共通の安全保障」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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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創生--「安全保障共同体」論の視座から (特集 APECと東アジア地域統合).” 生活経済政策. 

2010.

星野 昭吉·劉 小林. “글로벌라이제이션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이론적·실증적 고찰-‘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중일관계,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理論的·実証的

考察--「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日中関係.” 独協法学. 2010.

星野 三喜夫·Hoshino Mikio. “‘동아시아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의 지역통합-미국이 지역통합에 

관여·참가하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 「東アジア共同体」とアジア太平洋の地域統合--米国
が地域統合に関与·参加することの必要性と妥当性.” 新潟産業大学経済学部紀要. 2010.

小川 全夫·Ogawa Takeo. “한일협력에 의한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개호인력 육성 구상(케어 

특집), 日韓協力による東アジア共同体に向けての介護人材育成構想 (ケア特集).” 九州大学
アジア総合政策センター紀要. 2010.

青木 保·Aoki Tamotsu. “기조강연 한중일의 학술문화교류의 가능성-규슈대학을 동아시아 학술문

화 거점대학으로(정책제언 제4회 한중일심포지엄 동아시아지역 연대: 가까운 공통 리스크

와 그 대응), 基調講演 日中韓の学術文化交流の可能性--九州大学を東アジア学術文化拠点

の大学に (政策提言 第4回日中韓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地域連携:身近な共通リスクとその

対応).” 九州大学アジア総合政策センター紀要. 2010.

伊藤 憲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있는가? 없는가?,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はあるのか? ないの

か?.” 土木學會誌. 2010.

鳩山 由紀夫. “공개심포지엄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모두발언, 公開シンポジウム 東アジ

ア共同体の構築を目指して: 冒頭発言.” 国際問題 (International affairs). 2010.

張 韓模.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기반으로서의 국제 공동교육,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基盤として

の国際共同教育.” アジア教育研究. 2010.

四方 敬之. “동아시아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검토에서의 FTA의 역할과 과제, 東アジア共

同体とアジア太平洋経済連携検討に当たってのFTAの役割と課題.” 貿易と関税. 2010.

森信 茂樹·福山 哲郎. “모리노부 시게키(森信茂樹)가 묻는다 일본 외무성의 핵심 부대신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중층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에서-명확한 의사를 

가진 현정권의 일본외교, 森信茂樹が問う 霞が関の核心 外務副大臣 福山哲郎 東アジア共同

体構想は、重層的かつ機能的なアプローチで--明確な意思を有した、現政権の日本外交.” 時

評. 2010.

渡辺 利夫. “WEDGE OPINION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가를 증명하고자 

한다, WEDGE OPINION 東アジア共同体構想 どれだけ非現実的かを証明しよう.” ウエ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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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 2010.

白 楽晴·青柳 純一. “‘동아시아공동체’와 한반도, 그리고 한일연대-일본의 한국병탄100년에 즈음

하여, 「東アジア共同体」と朝鮮半島、そして日韓連帯--日本の韓国併呑一〇〇年にあたっ

て.” 世界. 2010.

王 逸舟. “동아시아공동체 개념을 둘러싸고: 중국적 시점에서(약동하는 중국 고뇌하는 중국), 東ア

ジア共同体概念をめぐって: 中国的視点から (躍動する中国 苦悩する中国).” 国際問題 

(International Affairs). 2010.

楠原 佑介. “망국의 지명(地名) 정책을 쏘다!(8)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품은 위험성, 亡国の地名政

策を撃つ!(8)「東アジア共同体構想」が孕む危険性.” 日本主義. 2010.

孫 国祥·池畑 裕介. “하토야마 정권하에서의 미일동맹의 변화-미중일 관계의 분석을 겸해(일본의 

신방위정책과 미중일 관계), 鳩山政権下における日米同盟の変化--日米中関係の分析を兼

ねて (日本の新防衛政策と日米中関係).” 問題と研究. 2010.

丹羽 文生. “하토야마 ‘우애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鳩山「友愛外交」と「東アジア共同体」構

想.” 海外事情. 2010.

浅野 亮. “동아시아질서와 중국·ASEAN-두 개의 비대칭적 안전보장 그룹의 형성(특집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공동체 구상), 東アジア秩序と中国·ASEAN--二つの非対称な安全保障グルー
プの形成 (特集 東アジアの地域統合と共同体構想).” 海外事情. 2010.

山田 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구축-아체 분쟁과 민다나오 분쟁의 평화 프로세스 비교를 중심

으로(특집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공동체 구상),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平和構築--アチェ

紛争とミンダナオ紛争の和平プロセスの比較を中心にして (特集 東アジアの地域統合と共

同体構想).” 海外事情. 2010.

佐藤 考一. “APSC(ASEAN 정치안전보장 공동체)구상을 둘러싼 문제들(특집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과 공동체 구상), APSC(ASEAN政治安全保障共同体)構想をめぐる諸問題 (特集 東アジアの

地域統合と共同体構想).” 海外事情. 2010.

菊池 努. “경제적 상호의존, 힘의 구조, 지역제도-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제도의 동태(動態)(특집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공동체 구상), 経済相互依存、力の構造、地域制度--東アジア共同体
と地域制度の動態 (特集 東アジアの地域統合と共同体構想).” 海外事情. 2010.

吉野 文雄.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치경제학(특집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공동체 구상), 東アジア共

同体の政治経済学 (特集 東アジアの地域統合と共同体構想).” 海外事情. 2010.

黒柳 米司. “ASEAN 주도형 질서-성숙과 퇴폐의 틈새(특집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공동체 구상), 

ASEAN主導型秩序--成熟と退廃のはざま (特集 東アジアの地域統合と共同体構想).” 海外事



6.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목록

89

情. 2010.

        . “특집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공동체 구상, 特集 東アジアの地域統合と共同体構想.” 

海外事情. 2010.

石澤 洋. “하토야마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생각한다(특집 하토야마 정권의 검토(3)), 鳩山流「東ア

ジア共同体」論を考える (特集 鳩山政権の検討(その3)).” 科学的社会主義. 2010.

陶 濤. “안보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장래(특집 제4회 도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아공

동체의 다각적 검토), 安全の観点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の将来 (特集 第4回 東京·北京シ

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神保 謙. “‘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안전보장-지역안전보장 아키텍쳐로부터의 접근(특집 제4회 도

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아공동체의 다각적 검토), 「東アジア共同体」と地域安全保障--

地域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からの接近 (特集 第4回 東京·北京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

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高 洪. “지역정치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특집 제4회 도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

아공동체의 다각적 검토), 地域政治の視角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構想」 (特集 第4回 東

京·北京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竹田 いさみ. “대두하는 중국과 동아시아공동체의 행방(특집 제4회 도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

아공동체의 다각적 검토), 台頭する中国と東アジア共同体の行方 (特集 第4回 東京·北京シ

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趙 晋平. “동아시아공동체의 경제적 의의(특집 제4회 도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아공동체의 

다각적 검토), 東アジア共同体の経済的意義 (特集 第4回 東京·北京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

共同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吉野 文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경제적 함의(특집 제4회 도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아공동

체의 다각적 검토),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経済的含意 (特集 第4回 東京·北京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木村 福成. “ON THE RECORD 경제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특집 제4회 도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아공동체의 다각적 검토), ON THE RECORD 経済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

体の可能性 (特集 第4回 東京·北京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 “특집 제4회 도쿄·베이징 심포지엄 동아시아공동체의 다각적 검토, 特集 第4回 東京·北

京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の多角的検討.” 東亜. 2010.

王 敏. “지금 일본에서 동아시아의 “생활공동체” 현재·과거·미래, いま日本で 東アジアの“生活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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体”現在·過去·未来.” 婦人之友. 2010.

金子 秀敏. “진전 못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오자와(小沢)씨의 대중·대미외교가 열쇠(동북아시아

의 신 파워밸런스), 進まない東アジア共同体構想 小沢氏の対中·対米外交がカギ (北東アジ

アの新パワーバランス).” エコノミスト. 2010.

凌 星光. “중국·ASEAN 자유무역구의 시작과 위안화의 국제화전략-착착 진행되는 동아시아공동체

의 형성, 中国·ASEAN自由貿易区の始動と人民元の国際化戦略--着々と進む東アジア共同

体の形成.” 国際金融. 2010.

黄 偉修.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정책에서의 다자주의-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고찰을 겸해(중일관계연구), 日本の外交·安全保障政策における多国間主義--鳩山政権の東

アジア共同体構想の考察を兼ねて (日中関係研究).” 次世代アジア論集. 2010.

鈴木 宣弘. “식량 접근의 변화가 동북아시아에 주는 영향(특집 동북아시아의 농업과 음식-한국,일

본,중국,대만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농업 정책협력의 가능성), 食料アクセスの変化

が北東アジアに与えた影響 (特集 北東アジアの農と食--日韓中台連携の可能性を探る) -- 

(農業政策連携の可能性).” 農業と経済. 2010.

飯國 芳明.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책협력의 기반을 탐색한다(특집 동북아시아의 농업과 음식-한국, 

일본, 중국, 대만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농업 정책협력의 가능성), 北東アジアにおけ

る政策連携の基盤を探る (特集 北東アジアの農と食--日韓中台連携の可能性を探る) -- (農

業政策連携の可能性).” 農業と経済. 2010.

趙 軍. “기조보고 근대 중국에서의 아시아주의의 운명-쑨원·리다자오부터 중일전쟁기까지(헤이세

이 21년도 일본대학 통신교육부 공개심포지엄의 기록 동아시아와 일본-역사에서 본 ‘동아

시아공동체’의 가능성), 基調報告 近代中国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運命--孫文·李大[ショウ]

から日中戦争期まで (平成二一年度日本大学通信教育部公開シンポジウムの記録 東アジア

と日本--歴史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研究紀要. 2010.

松重 充浩. “기조보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새로운 중일관계의 모색- 조차지 다롄의 시점(헤이세이 

21년도 일본대학 통신교육부 공개심포지엄의 기록 동아시아와 일본-역사에서 본 ‘동아시

아공동체’의 가능성), 基調報告 第一次世界大戦後における新たな日中関係の模索--租借地

大連からの視点 (平成二一年度日本大学通信教育部公開シンポジウムの記録 東アジアと日

本--歴史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研究紀要. 2010.

呉 文星. “기조보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대만 사회에서의 ‘근대성’ 형성에 관하여(헤이세이21년

도 일본대학 통신교육부 공개심포지엄의 기록 동아시아와 일본-역사에서 본 ‘동아시아공

동체’의 가능성), 基調報告 日本の植民地支配と台湾社会における「近代性」の形成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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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二一年度日本大学通信教育部公開シンポジウムの記録 東アジアと日本--歴史から見

た「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研究紀要. 2010.

      . “헤이세이21년도 일본대학 통신교육부 공개심포지엄의 기록 동아시아와 일본-역사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平成二一年度日本大学通信教育部公開シンポジウムの記録 
東アジアと日本--歴史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研究紀要. 2010.

落合 薫. “하토야마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정체, 鳩山「東アジア共同体」論の正体.” 展望. 2010.

呉 善花. “동아시아공동체는 꿈속의 꿈(총력특집 쇄도! 오자와 민주당)-(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퇴장보고), 東アジア共同体など夢のまた夢 (総力特集 炎上! 小沢民

主党) -- (もう黙っていられない! 小沢幹事長への退場勧告).” 正論. 2010.

内田 勝敏, ウチダ カツトシ, Katsutoshi Uchida. “아시아의 무역구조-동아시아공동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アジアの貿易構造--東アジア共同体論をどう見るか.” 同志社商学. 2010.

大賀 哲·Oga Toru. “동아시아에서의 트랙2 외교의 전개-동아시아·씽크탱그·네트워크(NEAT)와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CEAC)를 사례로, 東アジアにおけるトラック2外交の展開--東アジ

ア·シンクタンク·ネットワーク(NEAT)と東アジア共同体評議会(CEAC)を事例として.” 法

政研究. 2010.

小池 洋一.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과제([리츠메이칸대학]사회시스템연구소 공개심포지엄 특집), 

アジアの経済成長と課題 ([立命館大学]社会システム研究所公開シンポジウム特集).” 社会
システム研究. 2010.

田中 優子. “음(音)과 색(色)(7) 눈앞에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音と色(7)あしもとにある東アジア共同

体.” 金曜日. 2010.

黒田 一雄·結城 貴子. “‘동아시아공동체’에서의 고등교육 국제교류·협력을 향해, 「東アジア共同体」

における高等教育国際交流·協力に向けて.” Policy Brief. 2010.

岡本 至. “동아시아공동체와 정치체제-이념형으로서의 유럽협조, 東アジア共同体と政治体制--理

念型としてのヨーロッパ協調.” 文京学院大学外国語学部文京学院短期大学紀要. 2010.

呉 徳烈. “중일 양국 상호신뢰의 심화-동아시아의 조화와 경제발전을 목표로(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관계-동아시아공동체의 행방), 中日両国相互信頼の深化--東アジアの調和と経済発
展を目指す (東アジアをめぐる日中関係--東アジア共同体の行方).” 日中経協ジャーナル. 

2010.

石田 正美. “메콩 지역 개발과 동아시아공동체(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관계-동아시아공동체의 행

방), メコン地域開発と東アジア共同体 (東アジアをめぐる日中関係--東アジア共同体の行

方).” 日中経協ジャーナル.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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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川 幸一. “확대·심화하는 동아시아의 상호의존 관계(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관계-동아시아공동

체의 행방), 拡大·深化する東アジアの相互依存関係 (東アジアをめぐる日中関係--東アジア

共同体の行方).” 日中経協ジャーナル. 2010.

平川 均. “동아시아의 구조전환과 공동체 구상(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관계-동아시아공동체의 행

방), 東アジアの構造転換と共同体構想 (東アジアをめぐる日中関係--東アジア共同体の行

方).” 日中経協ジャーナル. 2010.

      . “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관계-동아시아공동체의 행방, 東アジアをめぐる日中関係--東ア

ジア共同体の行方.” 日中経協ジャーナル. 2010.

コーシキン アナトリー.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아나톨리 코쉬킨씨에게 

듣는다, 鳩山民主党政権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アナトリー·コーシキン氏に聞く.” 社

会主義. 2010.

Auslin Michael. “WEDGE OPINION 내용없는 동아시아공동체보다 미일협력이 현실적인 길, 

WEDGE OPINION 空疎な東アジア共同体より日米連携が現実の道.” ウエッジ. 2010.

王 維博·正木 真一郎. “중국에서 세계를 본다 중국 ‘동아시아공동체는 ASEAN+3’, 中国から世界を

見る 中国「東アジア共同体はASEAN+3」.” 中国news. 2010.

伊藤 達也·田原 総一朗. “‘동아시아공동체’보다 효과적인 경제전략(총력특집 기대를 배신한 하토야

마 정권)-(연속 인터뷰 자민당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구하는가?), 「東アジア共同体」より

効果的な経済戦略 (総力特集 期待を裏切った鳩山政権) -- (連続インタビュー 自民党なら

この危機をどう救う?).” ボイス. 2010.

蘇 宣銘·周 [イ]生·穆 海林·仲上 健一. “‘동아시아 저탄소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장래 시나리오 

구축에 관한 연구 1: 에너지·경제통합 평가 모델(G-CEEP)의 개발과 사례연구, 「東アジア

低炭素共同体」実現のための将来シナリオ構築に関する研究: その1: エネルギー·経済統合

評価モデル(G-CEEP)の開発とケーススタディー.” 政策科学. 2010.

寺林 裕介. “일본의 외교·방위정책의 과제들 (27)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와 ‘동아시아공동체’, 

日本の外交·防衛政策の諸課題(27)東アジア地域協力の拡大と「東アジア共同体」.” 時の法令. 

2010.

菅下 清廣. “스가시타 파트너스 사장 스가시타 키요히로(菅下清廣) 앞으로의 세계 경기, 주가를 

읽는다 2010년은 디플레이션 불황의 위험이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환경에서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세계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읽는다), スガシタパートナーズ社長 菅下

清廣 今後の世界景気、株価を読む 2010年はデフレ大不況の懸念がある。日本は東アジア共

同体、環境で生き残りを図るべき (世界経済と金融の今後を読む).” 財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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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 勇. “동아시아공동체의 기초, 東アジア共同体の礎.” 東アジア文化環流. 2010.

姜 英之. “하토야마 수상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생각한다, 鳩山首相の「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

考える.” 東アジアレビュー. 2010.

      . “TOP FORUM 하야시 야스오(林康夫) 일본무역진흥기구 이사장 강연과 간담-금융위기 

후의 세계경제 정세와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포스트 불황의 글로벌전략(일본무역회 제

320회 상임이사회), TOP FORUM 林康夫 日本貿易振興機構理事長のご講演と懇談--金融

危機後の世界経済情勢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ポスト不況のグローバル戦略(日本貿易

会第320回常任理事会).” 日本貿易会月報. 2010.

進藤 榮一·後藤 康浩. “대화 동아시아공동체의 이념과 현실-국제아시아공동체 학회 대표 신도 에이

이치(進藤榮一)×일본 케이자이 신문사 아시아부장 고토 야스히로(後藤康浩), 対話 東アジ

ア共同体の理念と現実--国際アジア共同体学会代表 進藤榮一×日本経済新聞社 アジア部

長 後藤康浩.” 公研. 2010.

Hellmann Donald C..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지역 공동체 형성을 향한 제도적 서막(특집:동

북아시아의 에너지 안전보장), 北東アジアのエネルギー協力--地域共同体形成に向けた制

度的序幕 (特集:北東アジアのエネルギー安全保障).” Erina report. 2010.

進藤 榮一. “동아시아의 ‘지(知)의 공동체’, 東アジアの「知の共同体」.” 外交フォーラム. 2010.

北澤 俊美·張 一帆. “편집장 인터뷰·시리즈(제23탄)이웃의 대국·중국과의 방위교류를 넘어 동아시

아공동체 구상 ‘우애의 바다’와 방위-방위대신 기타자와 요시미(北澤俊美), 編集長インタ

ビュー·シリーズ(第23弾)隣の大国·中国との防衛交流を踏まえ 東アジア共同体構想「友愛

の海」と防衛--防衛大臣 北澤俊美.” 中国news. 2010.

渡辺 利夫.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과제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질의응답 포함], 鳩山政権の外交課

題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含 質疑応答].” 日本証券経済倶楽部レポート. 2010.

坂本 義和. “동아시아를 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을-휴머니티와 다문화세계(특집 한국병합

100년-현대에의 물음), 東アジアを超えた「東アジア共同体」の構想を--ヒューマニティと

多文化世界 (特集 韓国併合一〇〇年--現代への問い).” 世界. 2010.

鄭 俊坤. “지금, 왜 동아시아공동체인가: 그 원점을 생각한다, いま、なぜ東アジア共同体なのか: 

その原点を考える.” 国際文化表現研究. 2010.

朴 在圭. “강연기록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국제심포지엄 21세기의 동북아시아 시대란?, 

講演記録 東アジア地域協力と共同体構想 国際シンポジウム 二一世紀における東北アジア

時代とは?.” 神奈川大学評論. 2010.

高 演義. “북한의 평화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해-현대 북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완전한 민족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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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을 것인가, 朝鮮の平和と東アジア共同体のために--現代朝鮮人はいつ、いかにし

て全き民族存在となりうるのか.” 朝鮮大学校学報. 2010.

程 銘. “조화세계와 동아시아공동체, 調和世界と東アジア共同体.” 創大平和研究. 2010.

羽場 久美子. “EU의 현황으로부터 동아시아공동체를 전망한다(심포지엄 중일관계의 미래를 전망

한다)-(현황을 분석해 미래를 전망한다), EUの現状から東アジア共同体を展望する (シンポ

ジウム 日中関係の未来を展望する) -- (現状を分析し未来を展望する).” 季刊中国. 2010.

李 揆仙·李 正連. “함께 사는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평생교육 실천협의회의 창립과 활동을 중심

으로(한국의 평생학습), 共に生きる共同体を夢見る人々--平生教育実践協議会の設立と活

動を中心に (韓国の平生学習).” 東アジア社会教育研究. 2010.

肥田 進. “동아시아공동체와 두 가지 안전보장 시스템-다자간 협력 메커니즘과 미일동맹의 위상, 

東アジア共同体と二つの安全保障システム--多国間協力メカニズムと日米同盟の位相.” 名

城法学. 2010.

李 分一. “글로벌시대의 중일관계과 동아시아공동체론-동아시아의 시점에서, グローバル時代の日

中関係と東アジア共同体論--東アジアの視点から.” 国際社会学研究所研究紀要. 2010.

大塚 俊和. “국가전략에서 구미로의 배출권 유출을 막아라(소특집 동아시아공동체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 国家戦略で欧米への排出権流出を防げ (小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構築する

か).” 現代の理論. 2010.

平川 均. “아시아의 경제통합과 ‘공동체’론(소특집 동아시아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アジ

アの経済統合と「共同体」論 (小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構築するか).” 現代の理論. 2010.

進藤 榮一. “동아시아공동체와 민주당 외교(소특집 동아시아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東ア

ジア共同体と民主党外交 (小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構築するか).” 現代の理論. 2010.

        . “소특집 동아시아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小特集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構築す

るか.” 現代の理論. 2010.

山口 豪.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관한 경제 분석-동아시아·NAFTA·EU의 비교 고찰, 東アジア共同

体構想に関する経済分析--東アジア·NAFTA·EUの比較考察.” 法政大学大学院紀要. 2010.

藤野 彰. “하토야마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둘러싼 중국의 생각(특집 점검·하토야마 외교), 鳩山

「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めぐる中国の思惑 (特集 点検·鳩山外交).” 読売クオータリー. 

2010.

      . “재고, 동아시아공동체-아시아 다국적 조직에 관한 지식 정리, 再考、東アジア共同体--ア

ジア多国間組織についての知識整理.”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10.

叶 芳和.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재론(특집 민주정권 의심받는 추진력), 東アジア環境共同体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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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集 民主政権 問われる推進力).” 現代の理論. 2010.

山田 博文·王 雪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중일 경제관계,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と日中経済関係.” 

群馬大学教育学部紀要 人文·社会科学編. 2010.

姜 英之. “외교 하토야마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파문, 外交 鳩山「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波紋.” 

エコノミスト. 2009.

Zhou Albert R..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동아시아 문화의 역할,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時代にお

ける東アジア文化の役割.” 浜松大学研究論集. 2009.

大賀 哲. “‘열린 지역주의’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둘러싼 일본의 시좌(동아

시아 신질서로의 도정), 「開かれた地域主義」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東アジア·サミットを

めぐる日本の視座 (東アジア新秩序への道程).” 国際政治. 2009.

五十嵐 誠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와 트랜스내셔널한 시민사회의 지평-ASEAN 공동체

의 형성 과정에서의 ‘아래’로부터의 대안 지역주의에 주목해(동아시아신질서로의 도정), 

東南アジアの新しい地域秩序と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市民社会の地平--ASEAN共同体の形

成過程における「下」からのオルターナティブな地域主義に注目して (東アジア新秩序への道

程).” 国際政治. 2009.

橋本 宏.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싱가폴,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シンガポール.” シンガポール. 

2009.

上田 義朗. “우에다(上田) 류카(流科)대 교수가 말하는 ‘메콩천 유역국의 발전전략’(제6회) ‘동아시

아공동체’와 ‘아세안 공동체’의 차이(하), 上田流科大教授が語る「メコン川流域国の発展戦
略」(第6回)「東アジア共同体」と「アセアン共同体」の異同(下).” 日本ベトナム経済交流

ニュース. 2009.

蜂谷 隆. “‘동아시아공동체’ 창조를 내건 하토야마 정권-열쇠는 중일협조와 대미관계의 재검토(특

집 재정위기와 산적한 난제-하토야마 신정권의 투쟁의 활로), 「東アジア共同体」創造を掲
げた鳩山政権--カギは日中協調と対米関係の見直し (特集 財政危機と山積する難問--鳩山

新政権の闘いの活路).” 労働運動研究. 2009.

チョン ウサン.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관한 한중일 학자들의 의견-NEAR재단·조선일보 주최 

국제세미나 ‘일본의 변화와 동아시아’,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に関する韓中日学者達の意見

--NEAR財団·朝鮮日報主催国際セミナー「日本の変化と東アジア」.” 日韓経済協会協会報. 

2009.

            . “EU의 삭감 전략 4기둥으로 90년에 비해 20%삭감(특집 움직이기 시작한 새 정권

의 온난화대책 CO2 25% 삭감으로의 길), EUの削減戦略 4本柱で90年比20%削減 (特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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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き出した新政権の温暖化対策 CO2 25%削減への道).” 日経エコロジー. 2009.

福好 昌治. “현대의 초점 하토야마 정권 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구상 검증, 現代の焦点 鳩山政権
外交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検証.” 丸. 2009.

杉本 勝則. “두 가지 지구 환경 문제와 동아시아공동체(2) EU의 환경정책에서 보는 지역통합으로의 

길, 二つの地球環境問題と東アジア共同体(その2)EUの環境政策に見る地域統合への道.” 立

法と調査. 2009.

山下 英次.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야말로 일본의 장기적 국가전략이다!(특집 대미자립은 가능한

가),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こそ日本の長期的国家戦略だ! (特集 対米自立は可能か).” 月刊日

本. 2009.

朱 建栄·竹田 いさみ·吉田 文彦. “세계논단 월평(月評) 오바마씨의 노벨 평화상 수상/동아시아공동

체/파키스탄에서의 테러 공격, 世界論壇月評 オバマ氏のノーベル平和賞受賞/東アジア共

同体/パキスタンでのテロ攻撃.” 世界. 2009.

湯浅 博. “미일동맹보다 동아시아공동체에 도망친 어리석음(하토야마 총리여, ‘우애’가 일본을 

망하게 한다), 日米同盟よりも東アジア共同体に奔る愚 (鳩山総理よ、その「友愛」が日本を衰

亡させる).” 正論. 2009.

山際 澄夫. “‘동아시아공동체’ 배후 조종자는 테라시마 지츠로(寺島実郎)(총력대특집 민주정권에 

이미 먹구름!), 「東アジア共同体」仕掛け人は寺島実郎 (総力大特集 民主政権に早くも暗

雲!).” Will. 2009.

カッツ リチャード. “미국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중국·아시아 신시장-대검증! 신흥 중산층

(Volume Zone)의 소비력)-(아시아는 어떻게 변하는가), アメリカ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
構想 (中国·アジア新市場--大検証! 新興中間層(ボリュームゾーン)の消費力) -- (アジアは

どう変わる).” 週刊東洋経済. 2009.

寺島 実郎. “INTERVIEW 동아시아공동체와 미일동맹 재검토는 차의 양바퀴다(중국·아시아 신시

장-대검증! 신흥 중산층(Volume Zone)의 소비력)-(아시아는 어떻게 변하는가), 

INTERVIEW 東アジア共同体と日米同盟見直しはクルマの両輪だ (中国·アジア新市場--大

検証! 新興中間層(ボリュームゾーン)の消費力) -- (アジアはどう変わる).” 週刊東洋経済. 

2009.

永野 護. “학자가 해부하다(435) 동아시아공동체의 비장의 카드는 ‘양국간 협정’, 学者が斬る(435)

東アジア共同体の切り札は「2国間協定」.” エコノミスト. 2009.

      . “글로벌 머니 국제분업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 グローバルマネー 国際分業としての東

アジア共同体.” エコノミス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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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田 博司·三浦 小太郎·西部 邁. “좌담회 한반도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위험한 덫, 座談会 朝鮮半島

と東アジア共同体という危険な罠.” 表現者. 2009.

上田 義朗. “우에다(上田) 류카(流科)대 교수가 말하는 ‘메콩천 유역국의 발전전략’(제5회) ‘동아시

아공동체’와 ‘아세안 공동체’의 차이(상), 上田流科大教授が語る「メコン川流域国の発展戦
略」(第5回)「東アジア共同体」と「アセアン共同体」の異同(上).” 日本ベトナム経済交流

ニュース. 2009.

        . “중국·한국의 FTA(Current Index 동아시아공동체), 中国·韓国のFTA (カレント·インデ

クス 東アジア共同体).” 月刊政府資料. 2009.

        . “EPA/FTA의 진척 상황(Current Index 동아시아공동체), EPA/FTAの進捗状況 (カレン

ト·インデクス 東アジア共同体).” 月刊政府資料. 2009.

        . “Current Index 동아시아공동체, カレント·インデクス 東アジア共同体.” 月刊政府資料. 

2009.

        . “외무성 특파원 경제산업성 금융위기로 움직이기 시작한 한중일 FTA-동아시아공동체

의 시금석에?, 霞が関特派員 経済産業省 金融危機で動き出した日中韓FTA--東アジア共同

体の試金石に?.” 公研. 2009.

金丸 知好. “아시아 항로는 파도가 높나?-바다로부터 동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アジア航路は波

高し?--海から東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社会民主. 2009.

大槻 重信. “동아시아공동체와 안보·방위문제(특집 중의원 선거를 치르고)-(신정권의 정책과제 

검토), 東アジア共同体と安保·防衛問題 (特集 衆議院選挙を戦って) -- (新政権の政策課題

の検討).” 社会主義. 2009.

西村 眞悟. “역사에서 배운다(28) ‘동아시아공동체’는 일본을 망치는 망상이다, 歴史に学ぶ(28)「東

アジア共同体」は日本を滅ぼす妄想だ.” 月刊日本. 2009.

木村 幹. “‘동아시아공동체’가 앞으로 해야할 것, 「東アジア共同体」の前になすべきこと.” 東亜. 

2009.

田代 秀敏. “위안화가 집어삼킨 ‘동아시아공동체’(민주당 ‘하향’ 리스크), 人民元が飲み込む「東アジ

ア共同体」 (民主党「下振れ」リスク).” エコノミスト. 2009.

        . “글로벌 머니 동아시아공동체와 엔고의 각오, グローバルマネー 東アジア共同体と円高

の覚悟.” エコノミスト. 2009.

田中 信彦. “다나카 노부히코(田中信彦)의 중국 미디어 속독 ‘동아시아공동체’는 어느 쪽에 이득인

가, 田中信彦の中国メディア斜め読み 「東アジア共同体」はどちらに得か.” 週刊東洋経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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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 剛. “중일관계과 동아시아공동체, 日中関係と東アジア共同体.” 明治大学社会科学研究所紀要. 

2009.

何 思慎·池畑 裕介. “민주당의 신방위관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주는 영향(일본선거 후의 

내정과 외교), 民主党の新しい防衛観が東アジア地域の安全保障に与える影響 (日本選挙後

の内政と外交).” 問題と研究. 2009.

杉本 勝則. “두 가지 지구 환경문제와 동아시아공동체(1) EU의 환경정책에서 보는 지역통합으로의 

길, 二つの地球環境問題と東アジア共同体(その1)EUの環境政策に見る地域統合への道.” 立

法と調査. 2009.

渡辺 利夫. “‘동아시아공동체’의 환상에 속지 마라, 「東アジア共同体」の幻想に惑わされるな.” 明日

への選択. 2009.

安井 太郎. “지식인은 어디에(22)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창한 하토야마 신수상의 ‘사상’을 해부하다-

문화적·법적 공통기반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知識人はどこに(22)東アジア共同体を提

唱する鳩山新首相の「思想」を斬る--文化的·法的共通基盤を無視した「書生論」だ.” 月刊テ-

ミス. 2009.

渡部 昇一. “동아시아공동체는 영원한 환상-영일동맹의 해소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마라(긴급특

집 민주당에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 東アジア共同体は永遠の幻--日英同盟の解消と同じ

過ちを繰り返すな (緊急特集 民主党にこれだけは言いたい!).” ボイス. 2009.

川本 忠雄. “동아시아 통합에 관한 기초적 고찰-‘경제권’과 ‘공동체’의 구별에 관하여, 東アジア統合

に関する基礎的考察--「経済圏」と「共同体」の峻別について.” 下関市立大学論集. 2009.

        . “서평 모치다 유키오(望田幸男)외 저 「국제평화와 ‘일본의 길’-동아시아공동체와 헌법9

조」, 書評 望田幸男ほか著「国際平和と「日本の道」--東アジア共同体と憲法九条」.” 経済科

学通信. 2009.

谷口 誠. “세계 경제위기와 ‘동아시아공동체’-신세계 경제질서의 구축, 世界経済危機と「東アジア共

同体」--新しい世界経済秩序の構築.” 国際金融. 2009.

中村 健太·永田 禎章·倉田 徹. “동아시아 안전보장 협력과 지역공동체의 구축, 東アジア安全保障協

力と地域共同体の構築.” 学長研究奨励費研究成果論文集. 2009.

吉野 文雄. “경제 국가 주권 일부를 포기할 각오는 있는가-동아시아공동체가 수행할 전제, 経済 
国家主権一部放棄の覚悟はあるか--東アジア共同体に取り組む前提.” 改革者. 2009.

安藤 光代. “ASEAN에서의 비관세조치와 무역·투자 원활화-그 경제학적 평가, ASEANにおける非

関税措置と貿易·投資円滑化--その経済学的評価.” 三田商学研究. 2009.

石原 洋介.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현황과 문제점(상),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現状と問題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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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地研年報. 2009.

        . “특집 동아시아공동체와 확대 EU,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と拡大EU.” 学術の動向. 2009.

天児 慧. “기조강연 동아시아공동체·동북아시아경제권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특집 2009동북아

시아 경제발전 국제회의(NICE) in 니가타), 基調講演 東アジア共同体·北東アジア経済圏を

いかに構築するか (特集 2009北東アジア経済発展国際会議(NICE)イン新潟).” Erina Report. 

2009.

山本 武彦. “아시아경제 ‘집단’ 안전보장 체제 창출로의 코스-에너지 자원과 식량자원을 중심으로

(식량·에너지안전보장과 동아시아의 경제안전보장), アジア経済「集団」安全保障体制創生

への道筋--エネルギー資源と食糧資源を中心に (食料·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東アジアの経
済安全保障).” 問題と研究. 2009.

岡本 厚·李 起豪·王 理宗. “공생사회를 만드는 주체-지역·공동체·NPO 총괄토론(세계경제위기과 

동아시아)-(심포지엄 동아시아에서 ‘공생사회’은 가능한가), 共生社会をつくる主体--地

域·共同体·NPO 総括討論 (世界経済危機と東アジア) -- (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で「共生社

会」は可能か).” 世界. 2009.

川崎 哲·同 志輝·奥谷 京子. “공생사회를 만드는 주체-지역·공동체·NPO 질의응답(세계경제위기과 

동아시아)-(심포지엄 동아시아에서 ‘공생사회’은 가능한가), 共生社会をつくる主体--地

域·共同体·NPO 質疑応答 (世界経済危機と東アジア) -- (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で「共生社

会」は可能か).” 世界. 2009.

黄 浩明. “공생사회를 만드는 주체-지역·공동체·NPO 중국에서의 지역협동과 NPO(세계경제위기

과 동아시아)-(심포지엄 동아시아에서 ‘공생사회’는 가능한가), 共生社会をつくる主体--

地域·共同体·NPO 中国における地域協同とNPO (世界経済危機と東アジア) -- (シンポジ

ウム 東アジアで「共生社会」は可能か).” 世界. 2009.

谷口 誠. “동아시아공동체야말로 가능성이 있다(세계경제위기과 동아시아)-(경제위기에 맞서는 

동아시아), 東アジア共同体にこそ可能性がある (世界経済危機と東アジア) -- (経済危機に

立ち向かう東アジア).” 世界. 2009.

金 哲雄.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논의, 「東アジア共同体」をめぐっての論議.” 大阪経済法科大

学経済学論集. 2009.

鈴木 國弘. “‘동아시아공동체’론 잡감, 「東アジア共同体」論雑感.” 史叢. 2009.

坂田 幹男. “동북아시아경제의 신 국면과 그 특징에 관하여-동아시아의 서브리전(Sub-Region)의 

시점에서, 北東アジア経済の新しい局面とその特徴について--東アジアのサブリージョン

という視点から.” 地域経済政策研究.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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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石 隆·Hau Caroline Sy. “‘아시아주의’의 주박을 넘어-동아시아공동체 재고, 「アジア主義」の呪

縛を超えて--東アジア共同体再考.” 中央公論. 2009.

浦田 秀次郎.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향해。(아시아 신시대로의 일본의 선택), 「東アジア

経済共同体」の構築に向けて。 (アジア新時代へ 日本の選択).” 潮. 2009.

今井 隆太·Ryuta Imai. “전시기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 戦時期日本の東アジア共同体論.” 国際

経営·文化研究. 2009.

森永 由紀. “박혜숙(朴恵淑)씨 특별강의 요카이치(四日市)학-도상국에 발신한다. 일본의 공해 경험-

동아시아의 인식공동체의 구축을 향해(특별강의요지), 朴恵淑氏特別講義 四日市学--途上

国へ発信する日本の公害経験--東アジアの認識共同体の構築にむけて (特別講義要旨).” い

すみあ. 2009.

加賀爪 優.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의 농업·환경문제와 산업내 무역의 의의, 東アジア共同体構

想における農業·環境問題と産業内貿易の意義.” 京都大学生物資源経済研究. 2009.

国吉 澄夫·Kuniyoshi Sumio. “동아시아의 농업제휴의 공동가치관을 찾아-한중일 심포지엄과 동

아시아 공생으로의 길, 東アジアの産業連携の共通価値観を求めて--日中韓シンポジウムと

東アジア共生への道.” 九州大学アジア総合政策センター紀要. 2009.

小川 全夫·Ogawa Takeo. “외국인 개호(介護) 복지사 도입을 둘러싼논점-오해로부터 이해로(월경 

케어 특집), 外国人介護福祉士導入をめぐる論点--誤解から理解へ (越境ケア特集).” 九州大

学アジア総合政策センター紀要. 2009.

伊藤 憲一·米盛 康正. “동아시아공동체구상 경제위기인 지금이야말로 추진의 좋은 기회, 東アジア

共同体構想 経済危機の今こそ、推進の好機.” 時評. 2009.

長山 宗広. “새로운 산업 집적의 형성 메커니즘-하마마쓰(浜松)지역과 삿포로(札幌)지역의 소프트

웨어 집적 형성에서의 스핀오프 연쇄(특집 일본 중소기업(공업) 연구의 도달점-하청제, 

사회적 분업구조, 산업집적, 동아시아화), 新しい産業集積の形成メカニズム--浜松地域と

札幌地域のソフトウェア集積形成におけるスピンオフ連鎖 (特集 日本中小企業(工業)研究の

到達点--下請制,社会的分業構造,産業集積,東アジア化).” 三田学会雑誌. 2009.

加藤 秀治郎. “2009 개혁자의 주장 막연한 구상으로 말하는 술책에 빠지다-지역협력은 가능하지

만, ‘동아시아공동체’는 불가, 2009 改革者の主張 漠然たる構想で語ると術中にはまる--地

域協力は可、「東アジア共同体」は否.” 改革者. 2009.

長山 宗広. “새로운 산업 집적의 형성 메커니즘-하마마쓰(浜松)지역과 삿포로(札幌)지역의 소프트

웨어 집적 형성에서의 스핀오프 연쇄, 新しい産業集積の形成メカニズム: 浜松地域と札幌地

域のソフトウェア集積形成におけるスピンオフ連鎖.” 三田学会雑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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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川 泰博. “‘동아시아의 콘서트’화 현상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 「東アジアのコンサート」化現

象と朝鮮半島周辺の国際関係.” 論集. 2009.

谷口 弘行. “동아시아사회의 격차와 내셔널리즘: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동아시아의 

경제사회 발전과 격차 문제)-(제44회 전국대회 공통논제 ‘동아시아의 경제사회발전과 격

차 문제’), 東アジア社会の格差とナショナリズム: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を模索する (東

アジアの経済社会発展と格差問題) -- (第44回全国大会共通論題「東アジアの経済社会発
展と格差問題」).” 経済社会学会年報. 2009.

呉 世蓮. “동아시아공동체에서의 한일형 다문화교육의 고찰, 東アジア共同体における日韓型の多文

化教育の考察.” 早稲田大学教育学会紀要. 2009.

小原 篤次. “일본의 금융자산의 홈 바이어스(home bias)의 변화-아시아 통화통합의 시점, 日本の金

融資産のホーム·バイアスの変化--アジア通貨統合の視点.” 東アジア研究. 2009.

呂 学如. “중일관계의 장래의 전망(3) 하토야마 정권의 탄생 및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둘러싸고, 

日中関係の将来への展望(3)鳩山政権の誕生及び「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めぐって.” 研究

紀要. 2009.

      . “특집 지역주의 연구의 과제-‘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의 비평을 통해, 特集 地域主義研究

の課題--「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の批評を通じて.” 社會科學研究. 2009.

佐藤 義明. “외국인연수·기능실습 제도의 ‘직업능력개발권’ 촉진형 재구성(글로벌인재의 논점), 

外国人研修·技能実習制度の「職業能力開発権」促進型再構成 (グローバル人材の論点).” 

Works Review. 2009.

松岡 俊二. “일본의 국제환경 협력과 동아시아공동체(동아시아공동체와 환경문제), 日本の国際環

境協力と東アジア共同体 (東アジア共同体と環境問題).”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09.

        . “동아시아공동체와 환경문제, 東アジア共同体と環境問題.”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09.

進藤 榮一. “21세기 정보혁명이 촉진한 동아시아공동체(특집 공황 전야인가, 변혁 전야인가?), 

二一世紀情報革命が促す東アジア共同体 (特集 恐慌前夜か、変革前夜か?).” 現代の理論. 2009.

大賀 哲. “‘열린 지역주의’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둘러싼 일본의 시좌, 

「開かれた地域主義」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東アジア·サミットをめぐる日本の視座.” 国際政治. 

2009.

五十嵐 武士.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미국,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アメリカ.” 学術の動向. 2009.

羽場 久美子. “확대EU, 동아시아공동체에의 시사: 대립으로부터 번영으로: 지역통합의 비교연구, 

拡大EU, 東アジア共同体への示唆:─対立から繁栄へ: 地域統合の比較研究.” 学術の動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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猪口 孝. “동아시아공동체와 확대EU, 東アジア共同体と拡大EU.” 学術の動向. 2009.

臼井 陽一郎. “「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의 구상-공통법 질서수립을 향한 정치협력 관행의 진화(특

집 지역주의 연구의 과제-‘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의 비평을 통해), 「東アジア共同体憲章

案」の構想--共通法秩序樹立へ向けた政治協力慣行の進化 (特集 地域主義研究の課題--「東

アジア共同体憲章案」の批評を通じて).” 社會科學研究. 2009.

中村 民雄. “‘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의 의의와 지역주의 연구의 과제(특집 지역주의 연구의 과제-

‘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의 비평을 통해), 「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の意義と地域主義研究

の課題 (特集 地域主義研究の課題--「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の批評を通じて).” 社會科學研
究. 2009.

清水 一史. “「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과 지역주의-ASEAN역내 경제협력의 시점에서(특집 지역주

의 연구의 과제-‘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의 비평을 통해), 「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と地域

主義--ASEAN域内経済協力の視点から (特集 地域主義研究の課題--「東アジア共同体憲章

案」の批評を通じて).” 社會科學研究. 2009.

滝澤 三郎. “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에 관하여-사람의 이동과 구성주의의 관점에서(특집 지역주의 

연구의 과제-‘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의 비평을 통해), 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について--

人の移動とコンストラクティビズムの観点から (特集 地域主義研究の課題--「東アジア共同

体憲章案」の批評を通じて).” 社會科學研究. 2009.

山影 進. “ASEAN 팩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동아시아공동체 헌장안」을 읽고(특집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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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めに」.” 季論21. 2008.

板東 慧. “동아시아공동체인가 아시아공동체인가를 묻는다, 東アジア共同体かアジア共同体か、を

問う.” Int’lecow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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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石 悠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베트남의 위치,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に於けるヴィエトナムの

位置.” 情報と社会. 2008.

龍澤 武. “‘동아시아 출판인회의’란 무엇인가-‘독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인문서의 미래를 

찾아), 「東アジア出版人会議」とは何か--「読書共同体」を構築するために (人文書の未来を



6.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목록

105

求めて).” 論座. 2008.

孫 炳海. “문화적 공통성의 개발에 의한 동북아시아공동체의 모색, 文化的共通性の開発による北東

アジア共同体の模索.” 世界経済評論. 2008.

谷口 隆義. “동아시아공동체와 통화문제(특집 일본의 금융력), 東アジア共同体と通貨問題 (特集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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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想--域内相互イメージ.” 國士舘大學教養論集. 2007.

中村 民雄. “학자가 해부하다(333) 동아시아공동체 헌장을 제안한다, 学者が斬る(333)東アジア共同

体憲章を提案する.” エコノミスト. 2007.

崔 昇煥·金 美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추진방향과 과제,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推進方向と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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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 国際公共政策研究. 2007.

井口 泰. “작동하는 일본의 외국인정책 개혁의 동향과 과제-동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을 시야에(특집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정책), 動き出したわが国の外国人政策改革の動向と課題--東アジ

アの共同体形成を視野に (特集 外国人労働者をめぐる政策).” Int’lecowk. 2007.

大庭 三枝. “2007 개혁자의 주장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에의 애로-가치나 규범,의식의 공유가 불가

결, 2007改革者の主張 「東アジア共同体」実現への隘路--価値や規範、意識の共有が不可欠.” 

改革者. 2007.

坂本 雅子. “글로벌화와 ‘동아시아공동체’-일본 경제계의 의욕과 그 배경, グローバル化と「東アジ

ア共同体」--日本経済界の意欲とその背景.” 経済. 2007.

金 美善·崔昇 煥,Choi Seung Hwan,Kim Mi Seon.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추진방향과 과제,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推進方向と課題.” 国際公共政策研究. 2007.

コーシキン アナトリー. “동아시아공동체 유토피아 혹은 미래의 전망?-러시아의 견해, 東アジア共

同体ユートピアあるいは未来の展望?--ロシアからの見解.” 社会民主. 2007.

陳 建. “동아시아 지역경제공동체에서의 중국 정책, 東アジア地域経済共同体における中国政策.” 

立命館経済学. 2007.

三浦 一夫. “동아시아공동체의 10년과 일본(특집 미일경제관계를 묻는다), 東アジア共同体の一〇
年と日本 (特集 日米経済関係を問う).” 経済. 2007.

松島 泰勝. “동아시아공동체의 자치와 오키나와(특집 오키나와 복귀 35년·새로운 싸움의 전망), 

東アジア共同体の自治と琉球 (特集 沖縄復帰35年·新たな戦いの展望).” 軍縮問題資料. 2007.

野村 允. “환일본해 교류의 변화와 전망-동북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環日本海交流の変化

と展望--北東アジア共同体の形成を目指して.” 環日本海経済ジャーナル. 2007.

石田 信隆.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농업(지역경제 협조와 농업 정책),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農業 

(地域経済連携と農業政策).” 農林金融. 2007.

羽場 久美子. “확대EU의 교훈과 동아시아공동체-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특집 유럽과 국제관계), 拡大EUの教訓と東アジア共同体--欧州の経験からわれわれは何

を学ぶか (特集 欧州と国際関係).” 海外事情. 2007.

馬上 丈司. “환경공동체로서의 한중일, 동북아시아-치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지역연

구센터·공공연구센터 공동주최 공개연구회 보고, 環境共同体としての日中韓、北東アジア

--千葉大学大学院人文社会科学研究科地域研究センター·公共研究センター共催公開研究

会報告.” 公共研究. 2007.

池尾 愛子.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글로벌조직·포럼의 활용-에너지협력을 축으로, 東アジア共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2): 주요국의 연구동향 및 목록

108

同体の形成とグローバル組織·フォーラムの活用--エネルギー協力を軸に.” 早稲田商学. 2007.

喬 林生. “동아시아공동체와 중일관계, 東アジア共同体と中日関係.” Discussion Paper. 2007.

木村 福成. “논원(論苑)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지역협력에 관하여, 論苑 東アジア共同体に向けての

地域協力について.” 日本貿易会月報. 2007.

谷口 誠. “‘동아시아공동체’의 행방(특집 동북아시아의 장래), 「東アジア共同体」のゆくえ (特集 北東

アジアのこれから).” 世界と議会. 2007.

堤 雅彦·許 宏強·チョン インキョ. “분과회 동아시아공동체 시대에서 동북아시아의 FTA전략(특집 

2007 동북아시아 경제발전 국제회의 in 니가타), 分科会 東アジア共同体時代における北東

アジアのFTA戦略 (特集 2007北東アジア経済発展国際会議イン新潟).” Erina Report. 2007.

石川 幸一.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향해(아시아의 FTA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東アジア共同

体実現に向けて (アジアのFTAはどこに向かっているか).” ジェトロセンサー. 2007.

李 香鎮·石坂 浩一. “한류, 누구를 위한 문화인가?-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향한 진보와 저항(북한 

핵실험 이후의 동아시아)-(동아시아의 핵위기와 평화로의 길를 생각한다), 韓流、誰のため

の文化か?--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向けた進歩と抵抗 (北朝鮮核実験以後の東アジア) -- (東

アジアの核危機と平和への道を考える).” 世界. 2007.

渡辺 利夫.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위험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사절한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

(脱亜論)’에서 배운다, 東アジア共同体論の危険 亜細亜東方の悪友を謝絶するものなり 福

澤諭吉の「脱亜論」に学べ.” 諸君. 2007.

叶 秋男. “동아시아 경제의 다이나미즘과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

と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東アジアの窓 (Window to East Asia). 2007.

高埜 健. “학자가 해부하다(302) ASEAN이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 学者が斬る(302)ASEAN

が目指す「東アジア共同体」.” エコノミスト. 2007.

成 玖美. “동아시아공동체에서 보는 기억과 꿈-재일 코리안과 고려 사람, 東アジア共同体にみる記

憶と夢--在日コリアンとコリョサラム.” 人間文化研究所年報. 2007.

坂本 雅子.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 경단련(経団連),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経団連.” 経済経営
論集. 2007.

黒田 一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의 국제 교육교류의 역할과 이념, 「東アジア共同体」形成に

おける国際教育交流の役割と理念.” アジア太平洋討究. 2007.

田中 英夫.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과 중일관계에 관하여-‘양분론(二分論)’이란 무엇인가, 「東ア

ジア共同体」の構築と日中関係について--「二分論」とは何か.” 北海道情報大学紀要. 2007.

谷口 誠·進藤 榮一. “대화 전략없는 일본은 고립한다?-2020의 세계와 동아시아공동체, 対話 戦略な



6.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목록

109

き日本は孤立する?--二〇二〇年の世界と東アジア共同体.” 公研. 2007.

マクナマラ デニス·木村 福成. “강연·토론회 동아시아공동체(EAC)구축의 전망, 講演·討論会 東アジ

ア共同体(EAC)構築の展望.” アジア時報. 2007.

浦田 秀次郎. “세미나 동아시아공동체, 일본의 리드 속에서 실현으로, セミナー 東アジア共同体、日

本のリードで実現へ.”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会報. 2007.

谷口 誠. “‘동아시아공동체’와 중일관계(2), 「東アジア共同体」と日中関係(2).” 国際経済研究. 2007.

蜂谷 隆. “아베 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 安倍外交と東アジア共同体.” 進歩と改革. 2007.

黒田 一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의 국제 교육교류의 역할과 이념, 「東アジア共同体」形成に

おける国際教育交流の役割と理念.” アジア太平洋討究. 2007.

小菅 信子.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향한 대학의 월경적 역할(‘환일본해 생애학습 포럼’의 기록)

(특별호),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大学の越境的役割(「環日本海生涯学習フォーラ

ム」の記録) (特別号).” 山梨学院生涯学習センター研究報告. 2007.

坊野 成寛. “니시구치 기요카쓰(西口清勝), 샤강(夏剛) 편저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 미네르바서

방, 2006년 8월 31일, 314페이지, 西口清勝、夏剛編著「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 ミネルヴァ

書房、2006年8月31日、314ページ.” 立命館国際地域研究. 2007.

手島 茂樹. “‘동아시아공동체’ 보고(경제 비즈니스 세션, 니쇼가쿠샤(二松学舎) 대학 국제정치경제 

심포지엄2005), 「東アジア共同体」報告(経済ビジネスセッション,二松学舎大学国際政治

経済シンポジウム2005).” 二松学舎大学國際政経論集. 2007.

増田 祐司. “21세기 세계시스템에서의 동아시아통합과 공동체: 동북아시아지역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지(知)의 창출(마가라 긴지(真柄欽次) 교수, 야마다 마사요시(山田政美) 교수, 오오노 

히로시(大野浩) 교수, 마쓰오카 고이치(松岡紘一) 교수, 로드 버나드 교수 퇴직기념호), 

21世紀世界システムにおける東アジア統合と共同体: 北東アジア地域を核とする共同知の創

成(真柄欽次教授山田政美教授大野浩教授松岡紘一教授ロード·バーナード教授退職記年

号).” 総合政策論叢. 2007.

立石 揚志.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東アジア共同体構想.” 西南学院大学商学論集. 2007.

森岡 文泉.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 東アジア共同体の展望.” 安田女子大学紀要. 2007.

       . “일본은 지금 무언가 우유부단하다 동아시아에서 높아가는 ‘공동체’ 구상, 日本はいまひ

とつ煮え切らず 東アジアで高まる「共同体」構想.” 時事トップ·コンフィデンシャル. 2007.

坂東 慧.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의 대전환과 아시아공동체-유라시아 내륙부의 파워·폴리틱

스(특집: 격동의 동북아시아와 러시아), 北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関係の大転換とアジア共

同体--ユーラシア内陸部のパワー·ポリティクス (特集:激動の北東アジアとロシ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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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lecowk. 2007.

谷口 誠. “‘동아시아공동체’와 중일관계(일본형 자본주의의 대두와 앞으로의 행방), 「東アジア共同

体」と日中関係 (日本型資本主義の台頭と今後の行方).” 国際経済研究. 2007.

進藤 榮一. “농업을 축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특집 EPA 교섭과 일본농업), 農業を軸に東ア

ジア共同体の形成を (特集 EPA交渉と日本農業).” 公庫月報. 2007.

小原 雅博.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東アジア共同体論議にどう関わるか.” 外交

フォーラム. 2007.

三浦 一夫. “동아시아공동체 만들기의 두 가지 시점-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하), 東アジア共同体づ

くりへの二つの視点--東アジア共同体の展望(下).” 前衛. 2007.

高草木 光一. “생시몽의 ‘유럽’ 개념(소특집 경제학회미니 컨퍼런스 동아시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

의 비교연구), サン-シモンの「ヨーロッパ」概念 (小特集 経済学会ミニコンファレンス 東ア

ジア共同体とヨーロッパ共同体の比較研究).” 三田学会雑誌. 2007.

松村 高夫. “함석헌과 지명관의 종교철학에서 보이는 사회사적 인식론(소특집 경제학회 미니 컨퍼

런스 동아시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의 비교연구), 咸錫憲と池明観の宗教哲学にみる社会
史的認識論 (小特集 経済学会ミニコンファレンス 東アジア共同体とヨーロッパ共同体の

比較研究).” 三田学会雑誌. 2007.

松村 高夫. “서(소특집 경제학회 미니 컨퍼런스 동아시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의 비교연구), 序 

(小特集 経済学会ミニコンファレンス 東アジア共同体とヨーロッパ共同体の比較研究).” 

三田学会雑誌. 2007.

        . “소특집 경제학회 미니 컨퍼런스 동아시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의 비교연구, 小特集 

経済学会ミニコンファレンス 東アジア共同体とヨーロッパ共同体の比較研究.” 三田学会
雑誌. 2007.

谷口 誠. “중요인물 인터뷰 일본은 아시아에 축을 두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해야-동북아시아 

연구교류 네트워크 대표간사/이와테(岩手) 현립대학 학장 다니구치 마코토(谷口誠)씨에게 

듣는다〔영문 포함〕, キーパーソンインタビュー 日本はアジアに軸足を置いて東アジア共同

体を推進すべし--北東アジア研究交流ネットワーク代表幹事/岩手県立大学学長 谷口誠氏

に聞く〔含 英文〕.” Erina Report. 2007.

吉川 久治. “통화·금융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특집 동아시아의 평화·공동과 미국의 전략), 

通貨·金融から見た東アジア共同体構想 (特集 東アジアの平和·共同とアメリカの戦略).” 前

衛. 2007.

大西 広. “탈미입아론(脱米入亜論)-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특집 동아시아의 평화·공동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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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 脱米入亜論--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特集 東アジアの平和·共同とアメリカの

戦略).” 前衛. 2007.

三浦 一夫.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과 추궁받는 일본(상)(특집 동아시아의 평화·공동과 미국의 

전략), 東アジア共同体の展望と問われる日本(上) (特集 東アジアの平和·共同とアメリカの

戦略).” 前衛. 2007.

高草木 光一. “생시몽의 ‘유럽’ 개념, サン-シモンの「ヨーロッパ」概念.” 三田学会雑誌. 2007.

松村 高夫. “함석헌과 지명관의 종교철학에서 보이는 사회사적 인식론, 咸錫憲と池明観の宗教哲学
にみる社会史的認識論.” 三田学会雑誌. 2007.

田中 明. “개회사, 開会の辞.” 三田学会雑誌. 2007.

松村 高夫. “소특집: 경제학회미니 컨퍼런스 동아시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의 비교연구, 小特集: 

経済学会ミニコンファレンス 東アジア共同体とヨーロッパ共同体の比較研究.” 三田学会
雑誌. 2007.

寺田 貴. “키워드로 읽는 동아시아공동체(제2회) 동아시아통합과 FTA(아시아FTA의 신시대), キー
ワードで読む東アジア共同体(第2回)東アジア統合とFTA (アジアFTAの新時代).” ワセダア

ジアレビュー. 2007.

      . “와세다대학 창립125주년 기념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제2회 국제심포지엄 동아시

아공동체를 목표로-발전과 협조의 신지역형성을 위하여, 早稲田大学創立125周年記念 早

稲田大学アジア研究機構 第2回国際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をめざして--発展と協調

の新地域形成のために.”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07.

小口 彦太.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대학의 역할-와세다대학의 대처를 통해, 東アジア共同体の

形成と大学の役割--早稲田大学の取り組みを通して.”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07.

小倉 和夫. “동아시아공동체론의 과제와 전망(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 東アジア共同体論の課題と

展望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07.

        .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 ワセダアジアレビュー. 2007.

浦田 秀次郎. “키워드로 읽는 동아시아공동체(제1회) 사실상의 지역통합 아시아 통화위기 FTA, 

キーワードで読む 東アジア共同体(第1回)事実上の地域統合 アジア通貨危機 FTA.” ワセダ

アジアレビュー. 2007.

山口 廸彦. “아시아 모성 사회에서의 구제론(救済論)-동아시아공동체, 바흐오펜, 「대목건련명간구

모변문(大目乾連冥間救母変文)」(특집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사상), アジア母性社会におけ

る救済論--東アジア共同体、バハオーフェン、大目乾連冥間救母変文 (特集 アジアにおける

平和の思想).” 比較思想研究.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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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澤 逸平.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다른 기대를 어떻게 집약하고, 다양한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코멘트 포함](동아시아경제통합:과제와 전망-[일본국제경제학회] 제65회 전국대

회 공통논제),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異なる期待をいかに集約し,さまざまな障壁をいかに

乗り越えるか[含 コメント] (東アジア経済統合:課題と展望--[日本国際経済学会]第65回全

国大会共通論題).” 国際経済. 2007.

長瀬 誠. “일본의 대중 환경 협력의 현황과 과제-동아시아 환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日本の対中環

境協力の現状と課題--東アジア環境共同体の一員として.” 東アジアレビュー. 2007.

山下 勇男.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동아시아공동체’추진론의 비판·재론(특집 ‘아름다운 나

라’ ‘희망의 나라’에 맞서), 誰が、何のために、どのようにして?--「東アジア共同体」推進論の

批判·再論 (特集 「美しい国」「希望の国」に抗して).” 社会評論. 2007.

鈴木 隆. “일본 외교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위치-EAEC구상을 실마리로, 日本外交における東

アジア共同体論の位置--EAEC構想を手がかりに.” 国際関係学研究. 2007.

山澤 逸平.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다른 기대를 어떻게 집약하고, 다양한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異なる期待をいかに集約し, さまざまな障壁をいかに乗り越

えるか.” 国際経済. 2007.

富野 暉一郎. “회원 저서 소개(1): 나카무라 신고(中村信吾), 다가 히데토시(多賀秀敏), 고지모토 

히데오(柑本英雄) 편저, 「서브리전(sub-region)으로 읽어내는 EU·동아시아공동체」, 2006

년(히로사키(弘前)대학 출판회), 会員著書紹介(1): 中村信吾,多賀秀敏,柑本英雄編著, 「サブ

リージョンから読み解く EU·東アジア共同体」, 2006年, (弘前大学出版会).” 環日本海研究. 

2007.

葛生 栄二郎.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와 유교윤리, 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と儒教倫理.” 

生命倫理. 2007.

鈴木 弘貴.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공통 뉴스미디어의 유용성-EU의 미디어 전략 사례에서 배운다

(특집 동아시아시민의 상호이해), 東アジア共同体に向けた共通ニュースメディアの有用性

--EUのメディア戦略事例に学ぶ (特集 東アジア市民の相互理解).” 世界週報. 2006.

李 炯喆.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그 역사와 전망－, 東アジア共同体の構想－その歴史と展望－.” 

県立長崎シーボルト大学国際情報学部紀要. 2006.

西澤 信善. “ASEAN의 지역통합과 ‘동아시아공동체’, ASEANの地域統合と「東アジア共同体」.” 生駒

経済論叢. 2006.

李 炯〓.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 그 역사와 전망, 東アジア共同体の構想: その歴史と展望.” 県立

長崎シーボルト大学国際情報学部紀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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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鍋 俊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인도관계,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日印関係.” ノモス. 

2006.

Galtung Johan·中嶋 大輔. “강연기록 transcend 연구회 주최(실천운영위원회 기획) 요한 갈퉁 

박사 강연 ‘또 다른 동아시아공동체를 찾아’ 보고, 講演記録 トランセンド研究会主催(実践
運営委員会企画) ヨハン·ガルトゥング博士講演「もう1つの東アジア共同体を求めて」報告.” 

トランセンド研究. 2006.

楊 保〔イン〕·谷川 栄子. “동아시아공동체: 이상과 현실, 東アジア共同体:理想と現実.” 現代中国事

情. 2006.

大野 俊. “공개강좌강연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행방-이웃 국가들이 일본에 바라는 것(특집 동아

시아 국제이해 심포지엄-동아시아문화권을 내면에서 이어주는 것), 公開講座講演 「東アジ

ア共同体」構想の行方--近隣諸国が日本に求めるもの (特集 東アジア国際理解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文化圏を内面から結ぶもの).” 国際理解. 2006.

凌 星光. “후진타오 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 胡錦濤外交と東アジア共同体.” 世界経済評論. 2006.

Kobayashi Kolin. “〈공공공간〉을 시민이 탈환한다-프랑스의 시민운동의 경험을 예증으로(특집:

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公共空間〉を市民が奪い

返すこと--フランスの市民運動の経験を例証として (特集:東ア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

「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吉原 功. “시대에서 요청되는 동아시아 공공공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 총괄세션 보고(특집:동

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時代に要請される東アジア

公共空間--人々の「アジア共同体」総括セッション報告 (特集:東ア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
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Malay Jr. Armando. “동남아시아의 커먼스(commons)는 실현가능한가?(초역)(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東南アジアのコモンズは実現可能か?

(抄訳) (特集:東ア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Malay Jr. Armando. “Is a Southeast Asian Commons Viable?(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

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Is a Southeast Asian Commons Viable? (特集:東アジ

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Morel Bernard. “민중의 손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에 커먼스(commons)를 만드는 것-유럽연합으로

부터의 하나의 견해(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民衆の手で東アジア共同体にコモンズを作り出すこと--欧州連合からの一見解 (特集:東ア

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2): 주요국의 연구동향 및 목록

114

Morel Bernard. “Creating the Commons among the East-Asia: Asia Community by the 

People-a Point of View from Europen Union(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Creating the Commons among the East-Asia: Asia 

Community by the People--a Point of View from Europen Union (特集:東アジアに公

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阿部 望.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향한 기초작업-EU의 교훈으로부터 배운다 지역 아이덴티티형성

의 중요성(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東アジア

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基礎作業--EUの教訓から学ぶ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ー形成の重要性 

(特集:東ア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寺西 俊一. “환경공동체로서의 한중일-지구 환경보전과 아시아의 과제(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

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環境共同体としての日中韓--地球環境保全とア

ジアの課題 (特集:東ア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齋藤 一晴. “한중일 공동편집·동시간행: 역사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성과와 과제(특집:동아시

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日中韓共同編集·同時刊行:歴史

教材「未来をひらく歴史」の成果と課題 (特集:東ア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

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西川 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공공간-시민사회가 갖는 가능성(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

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東アジアの平和と公共空間--市民社会の持つ可能性 (特

集:東アジアに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 “특집: 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特集:東アジアに公

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渡辺 利夫. “‘반일’ 지정학 속에서의 일본-동아시아공동체는 가능한가〔질의응답 포함〕, 「反日」地政

学の中の日本--東アジア共同体は可能か〔含 質疑応答〕.” Ecoレポート. 2006.

細川 嘉一. “「동아시아 식품농업 활성화 전략(동아시아 식품농업공동체 구상)」에 관하여-‘동아시아

와 함께 발전·성장한다’는 시점에 선 식품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東アジア食品産業活性

化戦略(東アジア食品産業共同体構想)」について--「東アジアと共に発展·成長する」という

視点に立った食品産業の国際競争力の強化.” 明日の食品産業. 2006.

李 鍾元. “기로에 선 동북아시아-‘공동체’인가 ‘신냉전’인가(특집 불안정화하는 세계), 岐路に立つ

北東アジア--「共同体」か「新冷戦」か (特集 不安定化する世界).” 福音と世界. 2006.

吉原 功. “시대에서 요청되는 동아시아 공공공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 총괄세션 보고, 時代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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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請される東アジア公共空間: 人々の｢アジア共同体｣総括セッション報告.” PRIME (プライ

ム). 2006.

齋藤 一晴. “한중일 공동편집·동시간행: 역사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성과와 과제, 日中韓共同編

集·同時刊行: 歴史教材「未来をひらく歴史」の成果と課題.” PRIME (プライム). 2006.

西川 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공공간: 시민사회가 갖는 가능성, 東アジアの平和と公共空間: 市民

社会の持つ可能性.” PRIME (プライム). 2006.

櫛渕 万里. “한일공동주최 크루즈에서 전망되는 동아시아(특집:동아시아에 공공공간을-사람들의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 日韓共催クルーズから展望される東アジア (特集:東アジアに

公共空間を--人々の「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プライム. 2006.

阿部 望.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향한 기초작업: EU의 교훈으로부터 배운다 지역아이덴티티형성

의 중요성, 東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基礎作業: EUの教訓から学ぶ地域アイデンティ

ティー形成の重要性.” PRIME (プライ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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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투자관계의 위치짓기와 과제-다극화 구조에의 대응), 日中米関係の視点に立った日中

貿易·投資問題と日本の通商戦略--東アジア共同体·共通通貨構想と関連して (〔第45回日本

貿易学会〕全国大会研究報告) -- (統一論題 テーマ:日中貿易·投資関係の位置づけと課題--

多極化構造への対応).” 日本貿易学会年報. 2006.

吉田 昌彦. “일본인의 ‘에스니티’와 종교공동체, 日本人の「エトニ」と宗教共同体.” 東アジア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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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佐藤 考一. “ASEAN체험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특집 〔다이토분카대학 국제비교정치연구소 제10

회 심포지엄〕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제2세션:ASEAN체험의 계승과 동

아시아공동체), ASEAN体験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 (特集 〔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

所 第10回シンポジウム〕 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 (第2セッション:ASEAN

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 “제2세션: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특집 〔다이토분카대학 국제비교정치

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第2セッション:ASEAN

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特集 〔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所 第10回シンポジウ

ム〕 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 “제1세션:선례로서의 ASEAN체험(특집 〔다이토분카대학 국제비교정치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第1セッション:先例としてのASEAN体
験 (特集 〔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所 第10回シンポジウム〕 ASEAN体験の継承と

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黒柳 米司. “심포지엄 개요(특집 〔다이토분카대학 국제비교정치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 ASEAN

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シンポジウム概要 (特集 〔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
究所 第10回シンポジウム〕 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 “특집 〔다이토분카대학 국제비교정치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特集 〔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所 第10回シンポジウム〕 ASEAN

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大平 剛.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의 지자체 국제협력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北九州市による自

治体国際協力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 北九州市立大学外国語学部紀要. 2006.

      . “특집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特集 東アジア経済共同体構築の可能性.” 社会
システム研究. 2006.

河部 利夫. “태국의 마음(제120회)(127) ‘동아시아공동체’와 ‘동북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동북

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하), タイのこころ(第120回)(127)「東アジア共同体」と「東北アジア

共同体」を考える--「東北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下).” タイ国情報. 2006.

関下 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글로컬리즘-슈퍼캐피털리즘론 서설(2),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と

グローカリズム--スーパーキャピタリズム論序説(2).” 立命館国際研究. 2006.

山邑 陽一. “동아시아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実現するか.” 日本文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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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商経学会誌. 2006.

李 鍾元. “한반도의 탈냉전과 ‘동아시아공동체’, 朝鮮半島の脱冷戦と「東アジア共同体」.” マスコミ

市民. 2006.

猪口 孝. “특별기획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다양성과 이질성을 넘어(제3회) 신뢰양성과 분쟁예방, 

特別企画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多様性と異質性を超えて(第3回)信頼醸成と紛争予防.”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会報. 2006.

中島 岳志. “제5회 오사라기 지로(大佛次郎) 논단상 수상 기념논문 그 너머의 동아시아공동체로-중

일전쟁기 철학자 미키 키요시(三木清)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第5回大佛次郎論壇賞受賞記

念論文 その先の東アジア共同体へ--日中戦争期に哲学者·三木清はどう行動したか?.” 論

座. 2006.

浅野 亮. “2.중국과 동아시아공동체: 리얼리즘의 관점에서(백그라운드 페이퍼2, <특집> ASEAN체

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2.中国と東アジア共同体: リアリズムの観点から(バックグ

ラウンド·ペーパー2,<特集>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山田 満. “1.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의 초국적 NGO의 역할(백그라운드 페이퍼1, <특집> ASEAN

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1.東アジア共同体形成におけるトランスナショナルNGO

の役割(バックグラウンド·ペーパー1,<特集>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

比較政治研究. 2006.

黒柳 米司.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문제의식(문제의식: 백그라운드 페이퍼, <특

집>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問題意

識(問題意識:バックグラウンド·ペーパー,<特集>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佐藤 考一. “2.ASEAN체험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세션II:ASEAN체험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다이

토분카대학 국제비교정치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특집>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

공동체), 2.ASEAN体験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セッションII:ASEAN体験から東アジア共同

体へ,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所 第10回シンポジウム,<特集>ASEAN体験の継承と

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金子 芳樹. “1.마하티르 철학과 EAEC구상(세션II:ASEAN체험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 다이토분카

대학 국제비교정치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특집>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

체), 1.マハティール哲学とEAEC構想(セッションII:ASEAN体験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大

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所 第10回シンポジウム,<特集>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

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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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田 巖.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황해·동지나해 권역을 중핵으로 하는 경제네트워크-비교동태 

지지학(地誌学)의 시야, 東アジア共同体の形成と黄海·東シナ海圏域を中核とする経済ネッ

トワーク--比較動態地誌学の視圏.” 専修人文論集. 2006.

貴志 俊彦.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관계와 정치전략: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둘러싼 한중일의 비젼 

형성(<특집> 국제 학술심포지엄 ‘한중일협력과 지역질서’, 아사노 마사미(浅野雅巳) 교수·

스즈키 노보루(鈴木登) 교수 퇴직 기념호), 東アジア地域の経済関係と政治戦略: 「東アジア

共同体」構想をめぐる日中韓のヴィジョン形成(<特集>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中日韓協力と

地域秩序」,浅野雅巳教授·鈴木登教授御退職記念号).” 総合政策論叢. 2006.

小笠原 高雪. “3.‘대 메콩 지역’의 형성과 동아시아 지역주의(백그라운드 페이퍼3, <특집> ASEAN체

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3.「大メコン圏」の形成と東アジア地域主義(バックグラウン

ド·ペーパー3,<特集>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玉木 一徳. “2.광역 안보대화 ARF의 궤적(세션I: 선례로서의 ASEAN체험, 다이토분카대학 국제비

교정치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 <특집>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2.広域安

保対話ARFの軌跡(セッションI:先例としてのASEAN体験,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

所 第10回シンポジウム,<特集>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吉野 文雄. “1.AFTA의 성과와 문제점(세션I: 선례로서의 ASEAN체험, 다이토분카대학 국제비교정

치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 <특집>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1.AFTAの成

果と問題点(セッションI:先例としてのASEAN体験,大東文化大学 国際比較政治研究所 第

10回シンポジウム,<特集>ASEAN体験の継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永井 健晴. “서론 (<특집> ASEAN체험의 계승과 동아시아공동체), はじめに(<特集>ASEAN体験の継
承と東アジア共同体).” 国際比較政治研究. 2006.

津守 滋. “동아시아공동체의 창설: 정치·안전보장상 약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東アジア共同体の創

設: 政治·安全保障上の若干の問題を中心に.” 人文·社会科学論集. 2006.

豊嶌 啓司. “일상생활의 시점을 받아들인 중학교 사회과 ‘동아시아형성’ 수업 -단원 ‘가까운 지역을 

실마리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자’를 통해-(중학교 제3학년: 지리·역사·공민

분야 융합학습), 日常生活の視点を取り入れた中学校社会科「東アジア形成」授業 -単元「身

近な地域を手がかりに東アジア共同体について考えよう」を通して-（中学校第３学年：地

理·歴史·公民分野融合学習）.” 福岡教育大学紀要. 第二分冊, 社会科編. 2006.

堀内 博. “지역통합-동아시아공동체 구상, 地域統合--東アジア共同体構想.” 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

会情報研究科紀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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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冨 勝. “특별기획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다양성과 이질성을 넘어(제2회) 경제통합의 코스, 特別

企画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多様性と異質性を超えて(第2回)経済統合の道筋.” 日本経済
研究センター会報. 2006.

藤田 悟. “국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장래-‘남고북저(南高北低)’의 타개가 최대

과제, 国際 東アジアサミットと東アジア共同体の将来--「南高北低」の打開が 大課題.” 改

革者. 2006.

      .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의 경제정책(특집 2006년의 일본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대

기업의 이익증가, 빈곤과 사회적 격차의 확대),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経済政策 (特集 

2006年の日本経済をどうみるか) -- (大企業の増益、貧困と社会的格差の拡大).” 経済. 

2006.

中嶋 嶺雄. “‘동아시아공동체’는 환상이다-한중일에는 숙명적인 ‘문화적·문명적 위화감’이 있다, 

「東アジア共同体」は幻想だ--日中韓には宿命的な「文化的·文明的違和」がある.” Voice. 

2006.

渡辺 利夫. “동아시아에는 ‘공동체’는 어울리지 않는다 ‘팍스 시니카’에 아시아가 굴복하는 날, 

東アジアには「共同体」はなじまない 「パクス·シニカ」にアジアが屈する日.” 中央公論. 

2006.

林 華生. “중국에 급접근하는 ASEAN-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에 시야를(특집 분룡(奔龍)! 중국경

제), 中国に急接近するASEAN--日本は東アジア共同体への視野を (特集 奔龍!中国経済).” 

論座. 2006.

松本 はる香. “중국의 ASEAN외교와 다자간주의의 실상-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조적 안전보장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향해, 中国のASEAN外交と多国間主義の実像--アジア太平洋地

域の協調的安全保障から「東アジア共同体」構想へ向けて.” 中国21. 2006.

吉田 春樹. “줄타기·일본경제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의 선택, 綱渡り·日本経済 東アジア共同体と

日本の選択.” 世界週報. 2006.

白石 隆. “세계정세 세미나 동아시아공동체와 미일동맹, 世界情勢セミナー 東アジア共同体と日米

同盟.” 世界経済時報. 2006.

      . “일본 정보산업 최후의 도전(되살아나다! 일본의 IT 유저 벤더·식자가 생각하는 재생계

획), 日本情報産業 後の挑戦 (甦れ! 日本のIT--ユーザー·ベンダー·識者が考える再生計

画).” 日経コンピュ-タ. 2006.

森信 茂樹. “신춘 특별기고 중국, 동아시아공동체, 그리고 일본외교, 新春特別寄稿 中国、東アジア共

同体、そして日本外交.” 旬刊国税解説速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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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 和英.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지역협력, 경제협력, 동아시아·아이덴티티 창출을 둘러싸고, 

東アジア共同体構想--地域協力、経済連携、東アジア·アイデンティティ創出をめぐって.” 九

州国際大学国際関係学論集. 2006.

河部 利夫. “태국의 마음(제119회)(126) ‘동아시아공동체’와 ‘동북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공동

체의 방식(중), タイのこころ(第119回)(126)「東アジア共同体」と「東北アジア共同体」を考え

る--共同体のあり方(中).” タイ国情報. 2006.

瀧澤 秀樹.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구상을 둘러싸고, 「東アジア共同体」創設構想をめぐって.” 大阪

商業大学論集. 2006.

住沢 博紀. “‘일본의 분기점에 서서’-독자에게 묻는 헌법 개정문제와 동아시아공동체에로의 선택, 

「日本の分岐点に立って」--読者に問う 憲法改正問題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選択.” 現代の理

論. 2006.

塩谷 隆英.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을 모색한 연구개발의 10년-덧붙임) 한중일 FTA를 향해: 전망

과 과제-공동보고서 및 정책제언(개요) (특집 동아시아‘지역통합’-동북·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지역질서),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を模索した研究開発の10年--附)日中韓FTAに向

けて:展望と課題--共同報告書および政策提言(概要) (特集 東アジア「地域統合」--北東·東ア

ジアにおける新たな地域秩序).” NIRA政策研究. 2006.

福島 安紀子. “‘동아시아공동체’로의 프로세스-유럽통합을 참조하면서(특집 동아시아‘지역통합’-

동북·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지역질서), 「東アジア共同体」へのプロセス--欧州統合を参
照しつつ (特集 東アジア「地域統合」--北東·東アジアにおける新たな地域秩序).” NIRA政策

研究. 2006.

渡辺 利夫. “동아시아공동체는 가능한가-‘반일’ 지정학에 관하여 생각한다 보통의 국가관계로는 

될 수 없는 것인가, 東アジア共同体は可能か--「反日」地政学について考える 普通の国の関
係になれないものか.”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会報. 2006.

山影 進. “특별기획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다양성과 이질성을 넘어(제1회) 공동체의 이념, 特別企

画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多様性と異質性を超えて(第1回)共同体の理念.” 日本経済研究

センター会報. 2006.

蜂谷 隆. “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아시아 중시 전략’은 가능한가, 日米同盟と東アジア共

同体構想--「アジア重視戦略」は可能か.” 進歩と改革. 2006.

毛利 良一. “인터뷰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어디까지 진전하고 있는가-경제협력·‘공동체’를 향한 

실체적 기반은 어디인가(특집 아시아의 정세와 미국), インタビュー 東アジア経済連携は

どこまで進展しているか--経済連携·「共同体」に向けての実体的基盤はどうか (特集 アジ



6.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목록

125

アの情勢とアメリカ).” 前衛. 2006.

白 楽晴·高崎 宗司·李 順愛. “한반도<인터뷰> 우리는 지금, ‘통일시대’의 입구에 있다-남북관계, 

동아시아 지역통합,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특집 동아시아공동체-미래에의 구상), 

朝鮮半島<インタビュー> 私たちはいま、「統一時代」のとば口にいる--南北関係、東アジア地

域統合、北の人権問題をめぐって (特集 東アジア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吉田 春樹. “경제 우선은 경제공동체의 창설로부터-질문받는 일본의 선택(특집 동아시아공동체-미

래에의 구상), 経済 まずは経済共同体の創設から--問われる日本の選択 (特集 東アジア共

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Phar Kim Beng. “동남아시아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는가-‘하나의 동아시아’의 승산과 

과제(특집 동아시아공동체-미래에의 구상), 東南アジアに東アジア共同体の舵取りは可能

か--「一つの東アジア」の成算と課題 (特集 東アジア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朱 建栄. “중국으로부터 중국은 어떠한 ‘동아시아공동체’를 목표로 하는가(특집 동아시아공동체-

미래에의 구상), 中国から 中国はどのような「東アジア共同体」を目指すか (特集 東アジア

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小倉 和夫·品川 正治. “대담 대중,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해-‘아시아의 책임’의 자각과 공유를(특집 

동아시아공동체-미래에의 구상), 対談 対中、対韓関係改善のために--「アジアの責任」の自

覚と共有を (特集 東アジア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藤原 帰一. “아시아 경제외교의 재건을-동아시아의 위기의 구조와 일본외교(특집 동아시아공동체-

미래에의 구상), アジア経済外交の再建を--東アジアの危機の構造と日本外交 (特集 東アジ

ア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姜 尚中. “과제 일본의 ‘아시아화’가 물음 받고 있다(특집 동아시아공동체-미래에의 구상), 課題 

日本の「アジア化」が問われている (特集 東アジア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陳 舜臣.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동아시아공동체에 빗대어(특집 동아시아공동체-미래에의 구상), 

歴史から学ぶこと--東アジア共同体によせて (特集 東アジア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

界. 2006.

      . “특집 동아시아공동체-미래에의 구상, 特集 東アジア共同体--未来への構想.” 世界. 2006.

白石 隆.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은 가능한가-미일동맹과의 양립을 탐색한다, 東アジア共同体の構

築は可能か--日米同盟との両立を探る.” 中央公論. 2006.

竹内 孝之. “SPECIAL REPORT 「동아」 현상논문 가작 아시아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ASEAN형 

‘통합’으로부터 탈각의 필요성, SPECIAL REPORT 「東亜」懸賞論文佳作 アジアは一つにな

れるか?--ASEAN型「統合」からの脱却の必要性.” 東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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碓氷 尊. “‘동아시아공동체’는 환상인가, 「東アジア共同体」は幻想か.” 共生科学研究. 2006.

西原 誠司·Reiman Karsten·西原 誠司. “동아시아공동체의 실재적 가능성, 東アジア共同体の実在

的可能性.” 研究紀要. 2006.

室本 弘道. “2005년 아시아의 정세에서-특히 중일관계를 중심으로, 2005年アジアの情勢から--特

に日中関係を中心に.” 武蔵野短期大学研究紀要. 2006.

吉川 久治.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동아시아공동체’(제5회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아시아·오세아

니아 연구소(쿠바) 심포지엄), 東アジア金融危機と「東アジア共同体」 (第5回アジア·アフリ

カ研究所、アジア·オセアニア研究所(キューバ)シンポジウム).” アジア·アフリカ研究. 

2006.

朴 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벽-한일·중일은 어떻게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 「東アジ

ア共同体」構想と歴史の壁--日韓·日中はいかにして過去を克服すべきか.” 戦争と平和. 

2006.

小野 文〔コウ〕. “입정안국(立正安国) 사상에 의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혼카(本化) 네트워크 하기 

세미나 ), 立正安国思想による東アジア共同体構想 (本化ネットワーク夏期セミナー).” 福

神. 2006.

梶田 朗. “아시아의 FTA-2005년은 동아시아공동체의 논의가 본격 시동, アジアのFTA--2005年は

東アジア共同体の議論が本格始動.” アジア動向年報. 2006.

久保 善昭. “해외사정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의 안전보장-이상은 높게, 프로세스는 신중히, 海外事

情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安全保障--理想は高く、プロセスは慎重に.” ディフェンス. 2006.

山邑 陽一. “동아시아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実現するか.” 日本交渉
学会誌. 2006.

蜂谷 隆.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세 가지 논점, 東アジア共同体をめぐる三つの論点.” 現代の理

論. 2006.

浦出 隆行. “아시아·마켓 금융면에서 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アジア·マーケット 金融面からみた

東アジア共同体構想.” 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2006.

住沢 博紀. “재론-일본의 분기점에 서서 호헌·개헌 논쟁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선택으로-헌법개

정 문제의 논점 정리, 再論--日本の分岐点に立って 護憲·改憲論争から東アジア共同体の選

択へ--憲法改正問題の論点整理.” 現代の理論. 2006.

豊嶌 啓司. “일상생활의 시점을 집어넣은 중학교 사회과 ‘동아시아형성’ 수업 -단원 ‘가까운 지역을 

실마리로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하여 생각하자’를 통해-(중학교 제3학년: 지리·역사·공민

분야 융합학습), 日常生活の視点を取り入れた中学校社会科「東アジア形成」授業--単元「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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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な地域を手がかりに東アジア共同体について考えよう」を通して(中学校第3学年:地理·歴
史·公民分野融合学習).” 福岡教育大学紀要 第2分冊 社会科編. 2006.

磯田 一雄. “동화와 황민화의 사이-식민지 교육에서의 ‘문명화’와 ‘일본화’를 둘러싸고(특집 동아시

아문화사연구회), 同化と皇民化の間--植民地教育における「文明化」と「日本化」をめぐって 

(特集 東アジア文化史研究会).” 東アジア研究. 2006.

山田 勝. “양성되는 제3세력 형성의 조건(본지〔현대의 이론〕전호 스미자와 히로키(住沢博紀) 논문 

‘헌법 개정과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선택’을 둘러싸고), 醸成される第三勢力形成の条件 (本

誌〔現代の理論〕前号住沢博紀論文 「憲法改正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選択」をめぐって).” 現

代の理論. 2006.

小林 良暢.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이론(異論) (본지〔현대의 이론〕전호 스미자와 히로키(住沢博紀) 

논문 ‘헌법 개정과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선택’을 둘러싸고), 「東アジア共同体構想」異論 (本

誌〔現代の理論〕前号住沢博紀論文 「憲法改正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選択」をめぐって).” 現

代の理論. 2006.

蜂谷 隆. “사회민주주의의 재생과 동아시아공동체(본지〔현대의 이론〕전호 스미자와 히로키(住沢博

紀) 논문 ‘헌법 개정과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선택’을 둘러싸고), 社会民主主義の再生と東ア

ジア共同体 (本誌〔現代の理論〕前号住沢博紀論文 「憲法改正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選択」を

めぐって).” 現代の理論. 2006.

小林 正弥. “지금이야말로 ‘평화로의 결집’을-헌법 옹호와 활헌(活憲)을 위한 평화연합을 목표로(본

지〔현대의 이론〕전호 스미자와 히로키(住沢博紀) 논문 ‘헌법 개정과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선택’을 둘러싸고), 今こそ「平和への結集」を--憲法擁護と活憲のための平和連合を目指して 

(本誌〔現代の理論〕前号住沢博紀論文 「憲法改正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選択」をめぐって).” 

現代の理論. 2006.

唐 亮.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와 중일의 안보대화(본지〔현대의 이론〕전호 스미자와 히로키(住沢
博紀) 논문 ‘헌법 개정과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선택’을 둘러싸고), 東アジアの「平和共同体」

と日中の安保対話 (本誌〔現代の理論〕前号住沢博紀論文 「憲法改正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選

択」をめぐって).” 現代の理論. 2006.

進藤 榮一. “호헌론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으로(본지〔현대의 이론〕전호 스미자와 히로키(住沢博

紀) 논문 ‘헌법 개정과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선택’을 둘러싸고), 護憲論から東アジア共同体
構想へ (本誌〔現代の理論〕前号住沢博紀論文 「憲法改正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選択」をめ

ぐって).” 現代の理論. 2006.

        . “본지〔현대의 이론〕전호 스미자와 히로키(住沢博紀) 논문 ‘헌법 개정과 동아시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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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선택’을 둘러싸고, 本誌〔現代の理論〕前号住沢博紀論文 「憲法改正と東アジア共同体
への選択」をめぐって.” 現代の理論. 2006.

沖浦 和光. “‘동아시아공동체’와 역사인식의 문제-지금, 무엇이 질문받고 있는가(특집 일본문화-그 

성립), 「東アジア共同体」と歴史認識の問題--いま、何が問われているのか (特集 日本文化--

その成り立ち).” 現代の理論. 2006.

金子 文夫.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중국·일본(특집 중국와 일본-멀고도 가까운 미래의 친구 

피플즈 플랜 연구소 2005년 심포지엄),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中国·日本 (特集 中国と日

本--遠くて近い未来の仲間 ピープルズ·プラン研究所 2005年シンポジウム).” ピープルズ·

プラン. 2006.

平井 潤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 중국,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日本、中国.” 季刊中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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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경제회의 in 니가타)-(전문가회합:동북아시아에너지공동체〔요지 포함〕), 第2

セッション 石油協力の展望 (特集 2005北東アジア経済会議イン新潟) -- (専門家会合:北東

アジアエネルギー共同体〔含 要旨〕).” Erina Report. 2005.

パク ヨンドク·高 世憲·Mastepanov Alexei. “제1세션 가스 협력의 전망(특집 2005 동북아시아 

경제회의 in 니가타)-(전문가회합:동북아시아에너지공동체〔요지 포함〕), 第1セッション 

ガス協力の展望 (特集 2005北東アジア経済会議イン新潟) -- (専門家会合:北東アジアエネ

ルギー共同体〔含 要旨〕).” Erina Report. 2005.

                                    . “전문가회합: 동북아시아에너지공동체〔요지 포함〕

(특집 2005 동북아시아 경제회의 in 니가타), 専門家会合:北東アジアエネルギー共同体〔含 

要旨〕 (特集 2005北東アジア経済会議イン新潟).” Erina repo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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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川 康宏. “자유와 평등의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역할-‘탈 달러’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自立と平等の「東アジア共同体」に向けた日本の役割--「脱ドル」の動きに注目して.” 前衛. 

2005.

畠山 襄. “동아시아공동체의 환상을 버려라, 東アジア共同体の幻想を捨てよ.” 中央公論. 2005.

中川 八洋.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중국 공산당의 아시아 패권,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中国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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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邉 敏憲. “‘동아시아 환경에너지공동체’의 구상(특집/중국·아시아에서의〈지속가능한 복지사회〉

의 구상)-(세션2:환경정책), 「東アジア環境エネルギー共同体」の構想 (特集/中国·アジアに

おける〈持続可能な福祉社会〉の構想) -- (セッション2:環境政策).” 公共研究. 2005.

Kimura Hirotsune·木村 宏恒. “동아시아공동체: 그 정치경제학, 東アジア共同体：そのポリティ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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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見 唯弘.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은 무엇인가〔영문 포함〕, 「東アジア

共同体」を推進するための現実的なアプローチは何か〔含 英文〕.” 国際金融. 2005.

畠山 大.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오키나와의 자립에 관한 일고찰-FTA의 오키나와 경제에의 영향: 

오키나와의 동아시아공동체·도주제(道州制)에의 주체적인 참가를 전망하며, グローバリ

ゼーションと沖縄の自立に関する一考察--FTAの沖縄経済への影響:沖縄の東アジア共同

体·道州制への主体的な参加を展望して.” 経済と社会. 2005.

小尾 美千代. “동아시아에서의 FTA/EPA상 지역 경제통합의 전개와 공동체 형성, 東アジアにおける

FTA/EPAに上る地域経済統合の展開と共同体形成.” 北九州市立大学外国語学部紀要. 

2005.

鈴木 康二. “해외비지니스의 경영과 법에서 배운다(77) 동아시아공동체 하에서 일본계 기업은 이득

을 보는가, 海外ビジネスの経営と法から学ぶ(77)東アジア共同体の下で日系企業は儲けら

れるのか.” New Finance. 2005.

浦田 秀次郎. “이번 달의 특별기사 FTA와 일본경제-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해, 今月の特別記事 FTA

と日本経済--東アジア共同体に向けて.” 日経研月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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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共同体構想」とわが国の対アジア外交 (特集 「東アジア経済」と日本).” 社会主義. 2005.

大濱 裕. “The Prominent Decision Maker(20) 결단·일본을 팔아라! 일본을 지켜라! 망국의 동아시

아공동체를 둘러싼 공방-국민의 의지 등은 완전 무시, 일본을 반일 무법 초대국 중국에 

팔아 넘기는 자들, The Prominent Decision Maker(20)決断·日本を売れ!日本を守れ! 亡

国の東アジア共同体を巡る攻防--国民の意志など完全無視、日本を反日無法超大国中国に

売り渡す者共.” 産業新潮. 2005.

       . “EU통합의 실속이 보여주는 ‘동아시아공동체는 환상이다’-“중국열”에 걸리지 말고 경제

권을 함께 하는 코스트를 인식하자, EU統合の失速で見えてきた 「東アジア共同体は幻だ」

--“中国熱”にうかされず経済圏をともにするコストを認識せよ.” ウエッジ. 2005.

添谷 芳秀. “아시아외교-패전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특집 전후 일본 외교 60년의 역사-과거와 

현재의 대화), アジア外交--敗戦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 (特集 戦後日本外交60年の歴史--

過去と現在の対話).” 外交フォーラム. 2005.

吉田 春樹. “줄타기·일본 경제 폭력적 반일 데모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綱渡り·日本経済 暴力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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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口 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행방-‘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 東アジア地

域統合の行方--「東アジア経済共同体」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 国際金融. 2005.

神田 茂·松井 新介. “특집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과 ‘공동체’ 구상, 特集 東アジ

ア共同体: 東アジア地域協力の進展と「共同体」構想.” 経済のプリズム. 2005.

小倉 英敬. “글로컬의 눈(33) EU헌법 조약 비준 문제와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 グローカルの眼

(33)EU憲法条約批准問題と「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 マスコミ市民. 2005.

三浦 一夫. “아시아정세의 새로운 발전-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 アジア情勢の新たな発展--東アジ

ア共同体への道.” 前衛. 2005.

大濱 裕.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와 방향성(하), 米国の外交政策からみ

る東アジア共同体の課題と方向性(下).” 国際金融. 2005.

星野 三喜夫.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논점과 실현를 향한 과제, 東アジア経
済統合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論点と実現に向けた課題.” 国際金融. 2005.

大濱 裕.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와 방향성(상), 米国の外交政策からみ

る東アジア共同体の課題と方向性(上).” 国際金融. 2005.

李 志東·伊藤 浩吉·小宮山 涼一. “중국 2030년 에너지 수급 전망과 동북아시아 에너지공동체의 

검토-존재감을 늘리는 중국의 자동차 전략과 원자력 전략, 中国2030年エネルギー需給展

望と北東アジアエネルギー共同体の検討--存在感増す中国の自動車戦略と原子力戦略.” 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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ネルギー経済. 2005.

遠藤 誠治.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접근-지역적 다각주의의 제도화의 과제와 현실(특집 아시아지역

통합의 가능성과 그 조건), 東アジア共同体へのアプローチ--地域的多角主義の制度化の課

題と現実 (特集 アジア地域統合の可能性とその条件).” 生活経済政策. 2005.

小寺 彰. “경제협력협정의 의의과 과제-일본의 통상정책은 전환했지만,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은 

가까운가(특집=변혁기의 국제통상법과 일본), 経済連携協定の意義と課題--日本の通商政

策は転換したか、「東アジア共同体」結成は間近か (特集=変革期の国際通商法と日本).” 法律

時報. 2005.

鎌倉 孝夫. “가마쿠라 다카오(鎌倉孝夫)의 경제진단 ‘동아시아공동체’는 실현될 것인가-FTA의 추진

과 그 곤란, 鎌倉孝夫の経済診断 「東アジア共同体」は実現するか--FTAの推進とその困難.” 

進歩と改革. 2005.

渡辺 利夫.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위험성과 이상함-환상을 물리치는 반일 지정학(특집 반일 중국이 

빠진 위기), 東アジア共同体論の危うさと怪しさ--幻想を吹きとばす反日地政学 (特集 反日

中国が陥った危機).” 中央公論. 2005.

遠藤 浩一. “혹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착오(총력특집 한중 ‘반일’ 포위망의 심층), それでも「東ア

ジア共同体」という錯誤 (総力特集 中韓「反日」包囲網の深層).” 正論. 2005.

山本 一郎. “World Now EU로부터 유추한 불가능한 ‘동아시아공동체’, ワールド·ナウ EUからの類

推は不可能な「東アジア共同体」.” 世界週報. 2005.

谷口 誠. “환경·에너지 등에서 협력, 상호신뢰 구축을-‘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環境·エネ

ルギーなどで協力、相互信頼構築を--「東アジア共同体」の実現に向けて.” 金融財政. 2005.

石田 護. “동아시아공동체와 통화체제의 구축으로-한중일의 역할과 책임, 東アジア共同体と通貨体
制の構築へ--日中韓の役割と責任.” 国際金融. 2005.

成島 道官. “국제정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 国際情勢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可

能性と問題点.” 社会運動. 2005.

岡本 次郎. “서평(15) ‘동아시아공동체-경제통합의 행방과 일본’ 다니구치 마코토(谷口誠), 書評

(15)「東アジア共同体--経済統合のゆくえと日本」谷口誠.” バンコク日本人商工会議所所報. 

2005.

李 鍾元. “특집 동아시아공동체와 동북아시아,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と東北アジア.” 社会民主. 2005.

      . “특별리포트 ‘동아시아공동체’의 진실-역내 경제관계 진전 속의 삐걱거림, 特別リポート 

「東アジア共同体」の真実--域内経済関係進展の中のきしみ.” 選択. 2005.

森田 明彦. “‘감속하는 세계경제’의 심층을 탐구한다(최종회) 동아시아공동체의 융성, 「減速する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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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経済」の深層を探る( 終回)東アジア共同体の興隆.” 財界. 2005.

深川 由起子. “동아시아의 신 경제통합전략-FTA를 넘어(〔아시아 정경학회〕2004년 전국대회 특

집)-(특집1: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の新経済統合戦略--FTAを超えて (〔アジ

ア政経学会〕2004年全国大会特集) -- (特集1: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アジア研究. 2005.

鈴木 佑司.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가 -ASEAN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아시아 정경학회〕2004년 

전국대회 특집)-(특집1: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誰のための共同体か--ASEAN諸国の

経験から (〔アジア政経学会〕2004年全国大会特集) -- (特集1: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アジア研究. 2005.

小島 朋之. “‘동아시아공동체’와 중일 협력(〔아시아 정경학회〕2004년 전국대회 특집)-(특집1:동아

시아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共同体」と日中協力 (〔アジア政経学会〕2004年全国大会
特集) -- (特集1: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アジア研究. 2005.

宮川 眞喜雄. “동아시아공동체-그 실상과 허구(〔아시아 정경학회〕2004년 전국대회 특집)-(특집1: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共同体--その実像と虚像 (〔アジア政経学会〕2004年

全国大会特集) -- (特集1: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アジア研究. 2005.

毛里 和子. “‘동아시아·커뮤니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아시아 정경학회〕2004년 전국대회 

특집)-(특집1: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東アジア·コミュニティ」にどうアプローチする

か? (〔アジア政経学会〕2004年全国大会特集) -- (特集1: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アジア

研究.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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蜂谷 隆. “‘동아시아공동체’를 전망한다(하) 경제통합에서 다층적 전개로, 「東アジア共同体」を展望

する(下)経済統合から多層的展開へ.” 労働運動研究. 2005.

碓井 彊. “세계 속에 확대되는 지역·국가별 경제협력협정-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부상, 世界中に

広がる地域·国別の経済連携協定--東アジア共同体構想も浮上.” 国際経済研究. 2005.

山田 明·羅 敏·中山 賢一·渡部 博. “‘왜 지금 FTA인가?’(한의영(韓義泳) 교수 퇴직기념 특집호), 

「なぜいまFTAなのか?」(韓義泳教授退職記念特集号).” 地域経済政策研究. 2005.

岡田 義昭. “최적통화권, 適通貨圏.” 愛知学院大学論叢. 商学研究. 2005.

高岡 秀一郎.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서 경제회랑을 가다-경제활성화에 의한 빈곤삭감을 목표로(특

집 동아시아공동체는 실현될 것인가), インドシナ半島の東西経済回廊を行く--経済活性化

による貧困削減を目指して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は実現するか).” 世界週報. 2005.



6.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목록

137

水本 達也. “FTA망이 형성하는 동아시아공동체-30억인의 거대시장으로-경제편(특집 동아시아공

동체는 실현될 것인가), FTA網が形成する東アジア共同体--30億人の巨大市場へ--経済編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は実現するか).” 世界週報. 2005.

水本 達也. “동아시아공동체, 부상한 윤곽-ASEAN+3이 수면하에서 주도권 다툼-정치편(특집 동아

시아공동체는 실현될 것인가), 東アジア共同体、浮かび上がった輪郭--ASEAN+3が水面下

で主導権争い--政治編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は実現するか).” 世界週報. 2005.

寺田 貴. “공동체 구축을 향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로(특집 동아시아공동체는 실현될 것인가), 

共同体構築に向け東アジアサミット開催へ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は実現するか).” 世界週報. 

2005.

      . “특집 동아시아공동체는 실현될 것인가,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は実現するか.” 世界週報. 

2005.

守 誠. “동아시아공동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질좋은 FTA합의를 목표하자, 東アジア共同体 構造改

革を推進する質の高いFTA合意を目指せ.” エコノミスト. 2005.

市川 隆治. “연구동향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서의 대만의 역할, 研究動向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にお

ける台湾の役割.” 現代台湾研究. 2005.

沈 昌元. “동아시아경제권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 東アジア経済圏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 大東法

政論集. 2005.

川西 重忠. “동북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추진과 기업의 역할, 北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推進と企業の役

割.” 桜美林大学産業研究所年報. 2005.

神田 茂·松井 新介.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과 ‘공동체’ 구상, 東アジア地域協力の進展と「共同

体」構想.” 立法と調査. 2005.

松井 新介.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할-CLMV문제와 ODA의 관점에서, 「東アジア共同

体」構想と我が国の役割--CLMV問題とODAの観点から.” 会計検査資料. 2005.

毛里 和子. “지역은 만들어졌다-‘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싸고(특집 파도치는 중일관계), 地域は作

られる--「東アジア共同体」をめぐって (特集 波立つ日中関係).” 論座. 2005.

伊藤 成彦. “동아시아공동체를 목표로-제2기 제2회 ‘아시아의 평화·중일 간담회’의 토의에서(2)(특

집 밝은 미래로 향할 수 있을까), 東アジア共同体をめざして--第2期第2回「アジアの平和·

日中懇談会」の討議から(2) (特集 明るい未来へ何ができるのか).” 軍縮問題資料. 2005.

平川 均·HIRAKAWA Hitoshi. “동아시아공동체와 자유무역협정(FTA), 東アジア共同体と自由貿易

協定(FTA).” 経済科学. 2005.

古森 義久. “워싱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응시하는 미국의 ‘불신과 분노’(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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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SUNAMI 대책’에서 ‘FTA’ ‘ACU’까지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재자이어

야 한다. 중화경제권에 말려들어가지 말아라), ワシントン 「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見つめ

るアメリカの「不信と怒り」 (SIMULATION REPORT 「TSUNAMI対策」から「FTA」「ACU」ま

で日本は東アジア経済圏の主宰者たれ 中華経済圏に呑み込まれるな).” サピオ. 2005.

宮崎 正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둘러싼 미중일의 각축, 「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めぐる日·中·

米の角逐.” 財界. 2005.

庄司 太郎. “에너지안전보장 시리즈(2) 에너지안전보장과 동아시아공동체, エネルギー安全保障シ

リーズ(その2)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東アジア共同体.” 石油開発時報. 2005.

宮崎 正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논의가 활발해졌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위험성, 東アジア共

同体構想 議論が活発化してきた「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危うさ.” エルネオス. 2005.

平川 均. “동아시아공동체와 자유무역협정(FTA)(특집:지역협력의 시대의 동아시아공동체와 FTA), 

東アジア共同体と自由貿易協定(FTA) (特集:地域協力の時代の東アジア共同体とFTA).” 

Int’lecowk. 2005.

板東 慧.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전략없는 국제경제정책으로부터 탈각(특집:지역협력의 시대의 

동아시아공동체와 FTA),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戦略なき国際経済政策からの脱却 (特

集:地域協力の時代の東アジア共同体とFTA).” Int’lecowk. 2005.

       . “특집:지역협력의 시대의 동아시아공동체와 FTA, 特集:地域協力の時代の東アジア共同体
とFTA.” Int’lecowk. 2005.

前田 康博. “World Watching(119) 동아시아 정상회의, 2005년 개최-동아시아공동체 창설 기운이 

고조되다, ワールド·ウォッチング(119)東アジア·サミット、2005年開催へ--東アジア共同

体創設機運高まる.” 財界にっぽん. 2005.

青木 直人.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와 중국은 내키는 모양이지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라는 

악몽(특집 중국과 야스쿠니와 ‘역사 카드’), あの田中均と中国はソノ気だが…… 「東アジア

共同体構想」という悪夢 (特集 中国と靖國と「歴史カード」).” 諸君. 2005.

呉 栄義·洪 財隆. “‘동아시아공동체’의 제창과 전망-대만의 대응의 길을 포함해 논하다, 「東アジア

共同体」の提唱と展望--台湾の対応の道をあわせて論じる.” 交流. 2005.

李 志東·伊藤 浩吉·小宮山 涼一. “중국 2030년 에너지 수급 전망과 동북아시아 에너지공동체의 

검토, 中国2030年エネルギー需給展望と北東アジアエネルギー共同体の検討.” エネルギー
システム·経済·環境コンファレンス講演論文集 (Proceedings of the ... Conference on 

Energy, Economy, and Environment). 2005.

                           . “중국·대만·홍콩 활성화된 ‘중화경제권’이 동아시아경제를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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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4부·약진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와 산업을 

검증한다), 中国·台湾·香港 活性化する“中華経済圏”が東アジア経済を牽引する (特別企画 
動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 (4部·躍進する東アジア各国の経済と産業を検証する).” 

経済界. 2005.

                               . “4부·약진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와 산업을 검증한다(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4部·躍進する東アジア各国の経済と産業を検証する (特

別企画 動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経済界. 2005.

                               . “3부·동아시아기업의 일본 시장진출(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3部·東アジア企業の日本市場進出 (特別企画 動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

体).” 経済界. 2005.

                              . “은행 미쓰비시 도쿄 VS 미즈호 아시아 넘버원의 자리를 걸고 

ASEAN, 중국에서 격렬한 패권 다툼(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2부·각업

계·각회사의 동아시아·중국 사업전략), 銀行 三菱東京VSみずほ アジアナンバーワンの座

を懸けてASEAN、中国で激しい覇権争い (特別企画 動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 (2

部·各業界·各社の東アジア·中国事業戦略).” 経済界. 2005.

                              . “손해보험 미레아 그룹 VS 손보 제팬 수익 3배 증가를 목표로 

미레아와 지방 생명보험과 제휴에 활로를 구한 손보J(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

동체)-(2부·각업계·각회사의 동아시아·중국 사업전략), 損害保険 ミレアグループVS損保

ジャパン 収益3倍増を目論むミレアと地元生保との提携に活路を求めた損保J (特別企画 動
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 (2部·各業界·各社の東アジア·中国事業戦略).” 経済界. 

2005.

                  . “화장품 시세이도 장래 세계 2위의 시장을 바라보며 적극 과감한 

비즈니스를 전개(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2부·각업계·각회사의 동아시

아·중국 사업전략), 化粧品 資生堂 将来の世界2位の市場を見据え積極果敢なビジネス展開 

(特別企画 動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 (2部·各業界·各社の東アジア·中国事業戦
略).” 経済界. 2005.

                  . “2부·각업계·각회사의 동아시아·중국 사업전략(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2部·各業界·各社の東アジア·中国事業戦略 (特別企画 動き出した東

アジア経済共同体).” 経済界. 2005.

渡辺 利夫.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1

부·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향해), 東アジア経済連携の時代始まる (特別企画 動き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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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 (1部·東アジア経済共同体構築に向けて).” 経済界. 2005.

        . “1부·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향해(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1部·

東アジア経済共同体構築に向けて (特別企画 動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経済界. 

2005.

        . “특별기획 가동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特別企画 動き出し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経済界. 2005.

金子 文夫. “동아시아와 일본-FTA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총특집 일본은 어디에서 어디로 2), 東ア

ジアと日本--FTA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 (総特集 日本どこからどこへ 2).” 現代の理論. 

2005.

森下 洋一. “수상(随想) 우선, 연습곡에서- 동아시아공동체에의 기대, 随想 まず、エチュードへ--東

アジア共同体への期待.” 電気協会報. 2005.

青木 保.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기반(초점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 東アジア共同体の文化的基

盤 (焦点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 国際問題. 2005.

菊池 努. “‘지역’을 모색하는 아시아-동아시아공동체론의 배경과 전망(초점 동아시아공동체와 일

본), 「地域」を模索するアジア--東アジア共同体論の背景と展望 (焦点 東アジア共同体と日

本).” 国際問題. 2005.

天児 慧. “신 국제질서 구상과 동아시아공동체론-중국의 시점과 일본의 역할(초점 동아시아공동체

와 일본), 新国際秩序構想と東アジア共同体論--中国の視点と日本の役割 (焦点 東アジア共

同体と日本).” 国際問題. 2005.

西田 恒夫·渡邉 昭夫·添谷 芳秀. “좌담회 국제정세의 동향와 일본외교(초점 동아시아공동체와 일

본), 座談会 国際情勢の動向と日本外交 (焦点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 国際問題. 2005.

西田 恒夫·渡邉 昭夫·添谷 芳秀. “초점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 焦点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 国際

問題. 2005.

木下 俊彦. “특별기고 국제경제 동아시아공동체 만들기-일본이 현명하다면 주도권을 잡는다(2005

년 신춘 특집 대교류시대를 이겨낸다), 特別寄稿 国際経済 東アジア共同体づくり--日本が

賢明であれば主導権を取れる (2005年新春特集 大交流時代を勝ち抜く).” SERIまんすり-. 

2005.

酒本 典. “FTA과 아시아의 움직임/평화가 없는 곳에 번영은 없다, 실현될 것인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FTAとアジアの動き/平和のないところに繁栄はない 実現するか「東アジア共同体」構

想.” 政治と経済. 2005.

Lee Kuan Yew·小島 明. “대담 리콴유 싱가폴 고문장관·고지마 아키라(小島明) 일본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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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에는 시간이(특별기획 중국의 충격과 세계시스템의 변용-일

본, 아시아, 세계는 어떻게 되나), 対談 リー·クアンユー·シンガポール顧問相 小島明·日本

経済研究センター会長 東アジア共同体の実現には時間 (特別企画 中国の衝撃と世界シス

テムの変容--日本、アジア、世界はどうなる).”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会報. 2005.

                    . “다나카 히토시(田中均)가 생각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중국에 저

자세로 다가간 외무성의 실책, 田中均が巣食う「東アジア共同体」の正体--中国に擦り寄る

外務省の愚策.” 月刊テ-ミス. 2005.

梶村 太一郎·青樹 明子·尹 健次. “좌담회 역사인식, 야스쿠니,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싸고-미래아

시아의 과제(특집·미래아시아론-신세기의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座談会 歴史認識、靖国、

東アジア共同体をめぐって--未来アジアへの課題 (特集·未来アジア論--新世紀の東アジア

をめぐって).” 神奈川大学評論. 2005.

佐藤 佑治.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의 이문화 이해와 공생’, 国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の異文化

理解と共生」.” 関東学院大学人文科学研究所報. 2005.

三沢 伸生. “태국에서의 도시내 이슬람 공동체의 조사(학술 프론티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에

서 보는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의한 전통문화의 변용-대도시·지방도시市·농촌의 비교), 

タイにおける都市内イスラーム共同体の調査 (学術フロンティア 東アジア·東南アジア諸国
にみる経済発展と都市化による伝統文化の変容--大都市·地方都市·農村の比較).” アジア文

化研究所研究年報. 2005.

望月 喜市. “일본에 가스 파이프 간선(幹線)은 왜 필요한가, 日本にガスパイプ幹線はなぜ必要か.” 

東アジア研究. 2005.

李 東碩. “세계평화를 위한 동아시아인 역사공동체 구축의 과제, 世界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人歴史

共同体構築の課題.” 社会文化研究. 2005.

渡辺 利夫. “VIEW POINT ‘동아시아공동체’란 어떤 존재인가, VIEW POINT 「東アジア共同体」と

はいかなる存在か.” Rim. 2005.

金子 文夫. “FTA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으로-무엇이 문제인가(특집 민중의 시점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를 다시 짜다), FTAから「東アジア共同体」構想へ--何が問題か (特集 民衆

の視点から日本と東アジアの関係を組み替える).” ピープルズ·プラン. 2005.

篠原 興.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 채권시장육성의 대처,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債券市場育成の

取り組み.” AFA論集. 2005.

朱 剛玄·李 文相. “유랑낭인이 아닌 마을의 공동체로서의 팩쳐무지노리(パクチョムジノリ)-팩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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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流浪芸人ではない村の共同体としてのパクチョムジノリ--パクチョムジノリの歴史民

俗学的研究 (国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の伝統人形劇の継承と発展」特集).” 山口大学文学
会志. 2005.

山下 勇男. “동아시아자본주의 ‘공동체’라는 악몽-계급투쟁과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정세

의 개관, 東アジア資本主義“共同体”という悪夢--階級闘争と国際主義の立場から東アジア

情勢の概観.” 社会評論. 2005.

磯田 一雄. “‘동상이몽’으로서의 식민지 초등교육론-1920~30년대 조선에서의 민중교육 요구와 

그 해석을 중심으로(특집 동아시아의 사회변동과 교육), 「同床異夢」としての植民地初等教
育論--1920~30年代朝鮮における民衆の教育要求とその解釈を中心に (特集 東アジアの社

会変動と教育).” 東アジア研究. 2005.

内田 圭二. “셀렉트 정보 월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공동체, セレクト情報 ワールド 自由

貿易協定(FTA)と東アジア共同体.” 季刊現代警察.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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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小島 朋之. “‘동아시아공동체’와 중일협력, 「東アジア共同体」と日中協力.” アジア研究. 2005.

李 東碩. “세계평화를 위한 동아시아인 역사공동체 구축의 과제, 世界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人歴史

共同体構築の課題.” 広島大学総合科学部紀要. II, 社会文化研究. 2005.

国際金融論ゼミナール.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하여, 東アジア共同体について.” 経済論集. 2005.

森川 裕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정치적 위상, 東アジア経済共同体構想の政治的位相.” 環

日本海研究. 2005.

木村 由紀雄·Yukio Kimura·人間社会学部メディア表現学科. “동아시아공동체는 실현될 것인가, 

東アジア共同体は実現するか.” 目白大学総合科学研究 (Mejiro journal of social and 

natural sciences). 2005.

山崎 恭平. “ASEAN의 경제통합과 동아시아공동체: 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의 진전과 전망, ASEAN

の経済統合と東アジア共同体: 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の進展と展望.” 総合政策論集: 東北

文化学園大学総合政策学部紀要. 2004.

櫻井 よしこ. “오피니언 종횡무진(572) 중국주도로 급부상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비현실성과 

기막힌 그 경위, オピニオン縦横無尽(572)中国主導で急浮上した「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

非現実性と呆れるその経緯.” 週刊ダイヤモンド. 2004.

         . “Outlook/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드디어 보이는 실현으로의 코스, アウトルック/東ア

ジア共同体構想。ついに見えてきた実現への道筋.” 週刊東洋経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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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城 保. “동아시아공동체(EAC)의 실현전략에 관하여: 지방·변경으로부터의 시점(오키나와경제의 

자립과 새로운 시스템), 東アジア共同体(EAC)の実現戦略について:地方·辺境からの視点 

(沖縄経済の自立と新たなシステム).” 経済と社会. 2004.

蜂谷 隆. “‘동아시아공동체’를 전망한다(상) 경제통합에서 다층적 전개로(특집 세계정세 속의 일본

의 과제), 「東アジア共同体」を展望する(上)経済統合から多層的展開へ (特集 世界情勢のな

かの日本の課題).” 労働運動研究. 2004.

      . “‘베이징올림픽’의 암운-선동 내셔널리즘이 휩쓴다(특집 China Problem-동아시아공동

체에의 장벽), 「北京五輪」への暗雲--扇動ナショナリズムが渦巻く (特集 チャイナ·プロブレ

ム--東アジア共同体への障壁).” 世界思想. 2004.

       . “특집 China Problem-동아시아공동체에의 장벽, 特集 チャイナ·プロブレム--東アジア

共同体への障壁.” 世界思想. 2004.

白石 隆. “아시아와 일본-‘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목표로 (우시오〔潮〕 창간 550호 기념특집 21세

기 ‘일본의 장래’), アジアと日本--「東アジア共同体」構想にむけて。 (〔潮〕創刊五五〇号記念

特集 二十一世紀「日本の将来」。).” 潮. 2004.

渡邉 昭夫. “시평2004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긴 레이스가 시작했다, 時評2004 東アジア共同体
をめざす長いレースが始まった.” 中央公論. 2004.

姜 英之·西 和久. “문답유용(問答有用)(28) ‘재일코리안’에서 ‘재일아시안’으로 강영지(姜英之) ‘일본

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진심으로 대처해야 한다’, 問答有用(28)“在日コリアン”から

“在日アジアン”へ 姜英之「日本は北東アジア経済共同体に真剣に取り組むべきだ」.” エコノ

ミスト. 2004.

山室 信一.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 non-hegemony 협조체제를〔일문일답 포함〕(총연(総研) 세미

나 내셔널리즘재고(2)일본과 아시아),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 ノンヘゲモニーの協調体制を

〔含 一問一答〕 (総研セミナー ナショナリズム再考(2)日本とアジア).” 朝日総研リポート. 

2004.

天児 慧. “‘동아시아공동체’ 광시곡 속의 새로운 중일관계, 「東アジア共同体」狂騒曲の中の新たな日

中関係.” 東方. 2004.

マハティール·ビン·モハマド. “강연록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의 역할〔마하티르씨 강연을 듣고 포

함〕, 講演録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役割〔含 マハティール氏の講演を拝聴して〕.” 三田評

論. 2004.

水本 達也. “ASEAN ‘공동체’에 흔들리는 ASEAN, 2020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한중일이 포함

된 ‘동아시아’구상도 있다, ASEAN 「共同体」に揺れるASEAN、2020年までの構築目指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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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韓を加えた「東アジア」構想も.” 世界週報. 2004.

竹内 真澄. “전후책임과 동아시아공동체(특집 반내셔널리즘으로서의 사회문화-다문화공생을 탐

색한다), 戦後責任と東アジア共同体 (特集 反ナショナリズムとしての社会文化--多文化共

生を探る).” 社会文化研究. 2004.

馮 昭奎. “SPECIAL REPORT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열 가지 포인트(하), SPECIAL REPORT 東ア

ジア共同体のための十のポイント(下).” 東亜. 2004.

大西 広.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과 현실성-중국,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시점에서(특집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의 전진), 東アジア共同体の展望と現実性--中国、韓国など北東アジアの視点

から (特集 アジアの安定と平和への前進).” 前衛. 2004.

三浦 一夫. “평화와 우호, 대화와 협조의 아시아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특집 아시아의 안정

과 평화에의 전진), 平和と友好、対話と協調のアジアへ 東アジア共同体を考える (特集 アジ

アの安定と平和への前進).” 前衛. 2004.

山下 英次. “고이즈미 수상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연설’(2002년 싱가폴 연설)과 그 평가: 아시아통

합론자의 시점에서, 小泉首相の「東アジア外交政策演説」(2002年シンガポール演説)とその

評価: アジア統合論者の視点から.” 經濟學雜誌. 2004.

伊藤 憲一. “좌표 동아시아공동체는필요한가, 가능한가, 座標 東アジア共同体は必要か、可能か.” 世

界週報. 2004.

石田 勇治·南 典男. “인터뷰 과거의 극복과 동아시아공동체(특집 시리즈·개헌 저지 아시아의 평화

와 헌법9조), インタビュー 過去の克服と東アジア共同体 (特集 シリーズ·改憲阻止 アジア

の平和と憲法9条).” 法と民主主義. 2004.

馮 昭奎. “SPECIAL REPORT 동아시아공동체의 위한 열 가지 포인트(상), SPECIAL REPORT 東ア

ジア共同体のための十のポイント(上).” 東亜. 2004.

星野 智. “‘동아(東亜)의 신체제’과 동아시아공동체-히로마쓰 와타루(廣松渉)의 동북아시아론(특집 

근대의 초극-아시아주의), 「東亜の新体制」と東アジア共同体--廣松渉の東北アジア論 (特

集 近代の超克--アジア主義).” 情況 第三期. 2004.

長谷川 啓之. “일본의 FTA전략와 「동아시아공동체」, 日本のFTA戦略と「東アジア共同体」.” 開発学
研究. 2004.

吉田 春樹. “줄다리기·일본경제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의 탄생, 綱渡り·日本経済 「東アジア共同

体評議会」の誕生.” 世界週報. 2004.

佐藤 行雄. “좌표 동아시아공동체는 아시아의 현실에 입각하여, 座標 東アジア共同体はアジアの現

実に即して.” 世界週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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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田 春樹. “특별기고 겨우 일어선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 特別寄稿 やっと立ち上がった東アジア

共同体評議会.” 財界. 2004.

寺田 貴. “지역주의의 시대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地域主義の時代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外交フォーラム. 2004.

進藤 榮一. “자주외교가 여는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긴급특집 고이즈미 한국 재방-그다음 활로는 

열리는가), 自主外交が拓く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 (緊急特集 小泉再訪朝--その先に活路は

開けるか).” 論座. 2004.

       . “FTA(자유무역협정) 속속히-‘도쿄선언’으로 공동체 구축 맹세(특집 발진! 동아시아공동

체-새로운 세계평화의 패러다임), FTA(自由貿易協定)続々と--「東京宣言」で共同体構築誓

う (特集 発進!東アジア共同体--新たな世界平和へのパラダイム).” 世界思想. 2004.

        . “특집 발진! 동아시아공동체-새로운 세계평화의 패러다임, 特集 発進!東アジア共同体
--新たな世界平和へのパラダイム.” 世界思想. 2004.

チョウ リジェイ·クーパー スティーブ·平田 賢. “에너지패널 아시아에너지공동체를 향해(특집 

2004동북아시아경제회의/동북아시아경제포럼 in 니가타), エネルギーパネル アジアエネ

ルギー共同体に向けて (特集 2004北東アジア経済会議/北東アジア経済フォーラムイン新

潟).” Erina Report. 2004.

朱 炎. “‘동아시아공동체’ VS. ‘동아자유무역구’-동아시아경제협력에 대한 한중일의 다른 접근(특

집 「동아시아공동체」의 허실), 「東アジア共同体」VS.「東亜自由貿易区」--東アジア経済協

力に対する日中の異なるアプローチ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虚実).” 東亜. 2004.

原 洋之介.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를 생각한다(특집 「동아시아공동체」의 허실), 東アジアにおけ

る経済統合を考える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虚実).” 東亜. 2004.

木村 福成. “ON THE RECORD 일본의 FTA전략-그 과제와 전망(특집 「동아시아공동체」의 허실), 

ON THE RECORD 日本のFTA戦略--その課題と展望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虚実).” 東

亜. 2004.

        . “특집 「동아시아공동체」의 허실, 特集 「東アジア共同体」の虚実.” 東亜. 2004.

李 鐘允.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한일FTA의 추진(하),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形成と韓日

FTAの推進(下).” 世界経済評論. 2004.

高良 有政. “자립경제와 남북문제의 정책과제와 미래상: 한국·DPRK의 21세기 전망과 ‘동아시아공

동체 구상’, 自立経済と南北問題の政策課題と未来像: 韓国·DPRKの21世紀展望と「東アジ

ア共同体構想」.” 沖縄大学地域研究所所報. 2004.

張 文青. “에너지·환경 분야를 둘러싼 역내 협력-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결성을 향해(특집: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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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역경제협력의 진전과 전제조건), エネルギー·環境分野をめぐる域内協力--東アジ

ア経済共同体の結成に向けて (特集:北東アジア地域経済協力の進展と前提条件).” 立命館

国際地域研究. 2004.

李 鐘允.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한일FTA의 추진(상), 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形成と韓日

FTAの推進(上).” 世界経済評論. 2004.

斎藤 貴男. “황금의 기념비 document 어디로 가는가 ‘철의 복권’(26) 한중일의 관계 강화로 동아시

아 철강공동체 탄생!?, 黄金の記念碑 ドキュメント どこへ行く「鉄の復権」(26)日中韓の関
係強化で東アジア鉄鋼共同体誕生!?.” 週刊ダイヤモンド. 2004.

松本 健一. “Voice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의 전망(하)아시아적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ボイス 東ア

ジア共同体と日本の展望(下)アジア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を.” 世界思想. 2004.

金 釆洙. “근대 일본에서의 내셔널리즘의 성립과 전개양상, 近代日本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の成

立と展開様相.” 日本研究: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紀要. 2004.

      . “Outlook 새로운 ‘입아(入亜)’를 위하여 ‘대동아공영권’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로, アウト

ルック 新しい「入亜」のために 「大東亜共栄圏」から「東アジア共同体」へ.” 週刊東洋経済. 

2004.

田邉 敏憲. “‘일본의 국익위원회’리포트 ‘동아시아 환경에너지공동체’의 창출을, 「日本の国益委員

会」リポート 「東アジア環境エネルギー共同体」の創生を.” 世界週報. 2004.

田邉 敏憲. “‘동아시아 환경에너지공동체’의 창출을-중일 양국의 공통인식이 형성의 열쇠(신춘특

집 내일에 도전한다), 「東アジア環境エネルギー共同体」の創生を--日中両国の共通認識の

形成カギ (新春特集 あすに挑む).” エネルギ-. 2004.

林 東生.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주시하는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의 전개를, 東アジア共同体の

形成をにらむ 「地方参政権」獲得運動の展開を.” アプロ21. 2004.

原 洋之介. “지역을 묶는 여행(49)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 재고, 地域を括り出す旅(49)東アジア経
済共同体論再考.” 発言者. 2004.

松本 健一. “Voice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의 전망(상) 아시아 ‘진흙탕의 문명’의 가능성, ボイス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展望(上)アジア「泥の文明」の可能性.” 世界思想. 2004.

中川 信義. “인터뷰 동아시아공동체로의 길인가 ‘미국제국’의 ‘속국’ 영구화인가-‘동아시아가 만드

는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과 그 전망-나카가와 노부요시(中川信義)(오사카 시립대학 명예

교수)(소특집 동아시아의 공동과 연대), インタビュー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か「アメリカ

帝国」の「属州」永久化か--「東アジアものづくり共同体」の経済的基盤とその展望--中川信

義(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 (小特集 東アジアの共同と連帯).” 前衛.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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鎌塚 由美. “시민이 만드는 ASEAN공동체로(소특집 동아시아의 공동과 연대), 市民がつくるASEAN

共同体へ (小特集 東アジアの共同と連帯).” 前衛. 2004.

滝田 賢治. “프로젝트 보고 학술연구진흥기금 프로젝트 ‘미중관계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プロ

ジェクト報告 学術研究振興資金プロジェクト「米中関係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 中央大学
政策文化総合研究所年報. 2004.

三沢 伸生.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의 도시내 이슬람공동체의 조사(보고 학술 프론티어 ‘동아시

아·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이는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의한 전통문화의 변용’), 東アジ

ア·東南アジアにおける都市内イスラーム共同体の調査 (報告 学術フロンティア「東アジア·

東南アジア諸国にみる経済発展と都市化による伝統文化の変容」).” アジア文化研究所研究

年報. 2004.

小出 稔. “학살박물관 드레시덴을 방문해서(동아시아공동체 연구 특별호(2004년)), 虐殺博物館 

トゥールスレンを訪ねて (東アジア共同体研究 特別号(2004年)).” 創大平和研究. 2004.

Oberg Jan. “강연 분쟁해결의 이론과 실천(동아시아공동체 연구 특별호(2004년)), 講演 紛争解決

の理論と実践 (東アジア共同体研究 特別号(2004年)).” 創大平和研究. 2004.

羅 鍾一. “강연 평화로의 제일보〔질의응답 포함〕(동아시아공동체 연구 특별호(2004년)), 講演 平和

への第一歩〔含 質疑応答〕 (東アジア共同体研究 特別号(2004年)).” 創大平和研究. 2004.

      . “특집:동아시아공동체 심포지엄(동아시아공동체 연구 특별호(2004년)), 特集:東アジア共

同体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共同体研究 特別号(2004年)).” 創大平和研究. 2004.

      . “동아시아공동체 연구 특별호(2004년), 東アジア共同体研究 特別号(2004年).” 創大平和研
究. 2004.

榎 彰.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중일의 흥정, 東アジア共同体を巡る日中の駆け引き.” AFA論集. 

2004.

饗庭 孝典. “긴밀화하는 남북관계와 일본의 동아시아외교의 과제(한반도 남북통일과 동아시아공동

체의 전망), 緊密化する南北関係と日本の東アジア外交の課題 (朝鮮半島南北統一と東アジ

ア共同体の展望).” 世界平和研究. 2004.

安 宇植. “마음의 벽을 어떻게 제거하는가(한반도 남북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 心の壁をい

かに取り除くか (朝鮮半島南北統一と東アジア共同体の展望).” 世界平和研究. 2004.

金 両基. “남북통일의 전망과 동아시아연합(EAU)(한반도 남북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 南

北統一の展望と東アジア連合(EAU) (朝鮮半島南北統一と東アジア共同体の展望).” 世界平和

研究. 2004.

      . “한반도 남북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 朝鮮半島南北統一と東アジア共同体の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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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平和研究. 2004.

天児 慧.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전망(동아시아경제의 통합·협력의 진전을 넘은 미래상)-(제1장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展望 (東アジア経済の統合·連携の進展を踏

まえた未来像) -- (第1章 東アジアの経済統合).” NIRA政策研究. 2004.

塩谷 隆英. “동북아시아에너지·환경공동체를 목표로(가일층의 러일관계의 발전을 목표로-제3회 

러일포럼에서)-(제3장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서의 러일협력), 北東アジアエネルギー·環境

共同体をめざして (さらなる日露関係の発展をめざして--第3回日露フォーラムより) -- 

(第3章 エネルギーおよび環境分野における日露協力).” NIRA政策研究. 2004.

国際政治(佐藤)ゼミナール.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東アジア共同体の実現に向けて.” 法政

論集. 2004.

高村 忠成. “동북아시아: 비핵·문화권의 창출(동아시아공동체 연구), 北東アジア: 非核·文化圏の創

出(東アジア共同体研究).” 創大平和研究. 2004.

Urbain Olivier. “호오포노포노 문제해결 과정에서 영감받은 하와이식 화해방법의 세 세션(Three 

Sessions Using Hawaiian-Style Reconciliation Methods Inspired by the 

Ho’oponopono Problem-solving Process)(동아시아공동체 연구 특별호(2004년)), 

Three Sessions Using Hawaiian-Style Reconciliation Methods Inspired by the 

Ho’oponopono Problem-solving Process (東アジア共同体研究 特別号(2004年)).” 創大

平和研究. 2004.

小出 稔. “우리 지역은 어디로 향하는가?: 아시아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비교분석(Whither Our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sia-Pacific and East Asia)(동아시아공동체 

연구 특별호(2004년)), Whither Our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sia-Pacific and East Asia (東アジア共同体研究 特別号(2004年)).” 創大平和研究. 2004.

張 元碩·中山 雅司. “동아시아공동체의 탐구와 아이덴티티: 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특집>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시아공동체: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공동체 연구), 東アジア共同体の探求

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 アジア的価値を中心として(<特集>国際シンポジウム「北東アジア共

同体:課題と展望」,東アジア共同体研究).” 創大平和研究. 2004.

康 根亨·中山 雅司. “동북아시아 안전보장공동체: 한국의 시점에서(<특집> 국제심포지엄 ‘동북아시

아공동체:과제와 전망’, 동아시아공동체 연구), 北東アジア安全保障共同体: 韓国の視点か

ら(<特集>国際シンポジウム「北東アジア共同体:課題と展望」, 東アジア共同体研究).” 創大

平和研究. 2004.

玉井 秀樹. “오키나와에서 본 동북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과 의의(<특집>국제심포지엄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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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과제와 전망’, 동아시아공동체 연구), 沖縄から見た北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と意

義(<特集>国際シンポジウム「北東アジア共同体:課題と展望」,東アジア共同体研究).” 創大平

和研究. 2004.

小出 稔. “심포지엄 총괄(<특집>국제심포지엄 ‘동북아시아공동체: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공동체 

연구), シンポジウム総括(<特集>国際シンポジウム「北東アジア共同体:課題と展望」, 東アジ

ア共同体研究).” 創大平和研究. 2004.

吉田 春樹. “줄다리기·일본경제 동아시아공동체는 역사의 큰 조류, 綱渡り·日本経済 東アジア共同

体は歴史の大きな流れ.” 世界週報. 2003.

吉田 春樹. “정책제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하) 세계의 공감을 부르는 이상향을, 政策提言 

東アジア経済共同体構想(下)世界の共感を呼ぶ理想榔を.” 財界. 2003.

吉田 春樹. “정책제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중) 일본은 그 진로를 결단하라, 政策提言 東アジア

経済共同体構想(中)日本はその進路を決断せよ.” 財界. 2003.

吉田 春樹.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상) 지금 일본이 주도권을 쥘 때, 東アジア経済共同体構想

(上)いま日本が主導権を握る時.” 財界. 2003.

吉田 春樹. “Document 일본 국제포럼의 정책제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할, ド

キュメント 日本国際フォーラムの政策提言 東アジア経済共同体構想と日本の役割.” 世界

週報. 2003.

吉田 春樹. “줄다리기·일본경제 일본의 시점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綱渡り·日本経済 日本の

視点から見た東アジア経済共同体.” 世界週報. 2003.

四宮 義隆. “‘동아시아공동체’를 문명사의 관점에서 추구하고 싶다, 「東アジア共同体」を文明史の観
点から追求したい.” アプロ21. 2003.

笠井 亮. “대국의 횡포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것은 아시아로’-동아시아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풍(특집 세계 속에서 일본를 생각한다), 大国の横暴ゆるさず「アジアのこと

はアジアで」--東アジアの共同体めざす新たな息吹 (特集 世界のなかの日本を考える).” 前

衛. 2003.

山本 武彦. “동아시아 ‘종합 안전보장공동체’ 구축을 향해-정치군사, 경제, 사회 3차원 공동체의 

창출역학이란 무엇인가(특집 이웃나라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공생), 東アジア「総合安全保

障共同体」構築に向けて--政·軍、経済、社会の三次元共同体の創生力学とは何か (特集 隣

国·北朝鮮と北東アジアの共生).” 軍縮問題資料. 2003.

西原 春夫. “학자가 해부하다(115)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学者が斬る(115)東アジア共同体
形成の可能性.” エコノミス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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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 康博. “동아시아-자유 비지니스권에서 공동체로, 東アジア--自由ビジネス圏から共同体へ.” 

海外事情. 2003.

金 一男. “최근의 북한 정세와 재일동포 사회의 실상에 기초해 생각한다 동포의 에너지를 ‘동아시아

공동체’의 추진력으로, 近の祖国情勢と在日同胞社会の実相に基づいて考える 同胞のエ

ネルギーを「東アジア共同体」の推進力に.” アプロ21. 2003.

BennyTehChengGuan.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ASEAN+3프로세스, 東アジア共同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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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ジェクト「米中関係と東アジア共同体構想」.” 中央大学政策文化総合研究所年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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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島 憲治.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는 고이즈미 외교, 東アジア共同体を目指す小泉外交.” 世界思

想. 2002.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2): 주요국의 연구동향 및 목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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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の間合い取るASEAN+α.” 選択.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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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此木政夫·文正仁 編.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공동체 구상, 東アジア地域秩序と共同体構想. b慶應

義塾大学出版会. 2009.3.

浦田秀次郎·渡辺利夫·石川幸一·西澤正樹·大西義久 著. 동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한다, 東アジア共

同体を考える. b亜細亜大学アジア研究所. 2009.2.

大矢根聡 編.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다자주의의 지평, 東アジアの国際関係: 多国間主義の地平. 

b有信堂高文社. 2009.12.

花田達朗 コーディネーター. ‘가시화(可視化)’의 저널리스트: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기념 와세다 

저널리즘 대상 기념강좌 2009, 「可視化」のジャーナリスト: 石橋湛山記念早稲田ジャーナ

リズム大賞記念講座 2009. b早稲田大学出版部. 2009.11.

吉岡吉典·内藤功·石山久男 著·下町人間·天狗講九条の会 企画·編集. 동아시아 공동체와 가쓰 가이

슈(勝海舟): 9조 개헌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 東アジア共同体と勝海舟: 九条改憲をめぐる情

勢と課題. b下町総研. 2009.1.

黒坂佳央·藤田康範 編著. 현대의 금융시장, 現代の金融市場. b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9.1.

中村民雄·須網隆夫·臼井陽一郎·佐藤義明 著. 히라지로 천도(平城遷都) 1300년 기념출판 NARASIA 

일본과 동아시아의 조류, 東アジア共同体憲章案: 実現可能な未来をひらく論議のために. 

b昭和堂. 2008.7.

広島市立大学国際学部現代アジア研究会 編. 동아시아 공동체 헌장안: 실현가능한 미래를 여는 

논의를 위하여, 現代アジアの変化と連続性. b彩流社. 2008.6.

三浦一夫·飯田進 著.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일본국헌법·다나캬 쇼조(田中正造)의 아시아 인식,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日本国憲法·田中正造のアジア認識. b下町人間·天狗講九条の会. 

2008.2.

弁納才一·鶴園裕 編. 동아시아 공생의 역사적 기초: 일본·중국·남북 코리아의 대화, 東アジア共生

の歴史的基礎: 日本·中国·南北コリアの対話. b御茶の水書房. 2008.2.

今井弘道 編. 발전하는 동아시아와 법학의 과제, 発展する東アジアと法学の課題. b成文堂. 

2008.2.

アジア政経学会 監修. 현대 아시아 연구1, 現代アジア研究 1. b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8.12.

滝沢秀樹 著. 조선민족의 근대국가 형성사 서설: 중국 동북과 남북 조선, 朝鮮民族の近代国家形成

史序説: 中国東北と南北朝鮮. b御茶の水書房. 2008.11.

東アジア共生研究会 著. 동아시아 속의 일본: 환경·경제·문화의 공생을 찾아서, 東アジアの中の日

本: 環境·経済·文化の共生を求めて. b富山大学出版会. 2008.1.

西川潤·平野健一郎 編. 국제이동과 사회변동, 国際移動と社会変容. b岩波書店.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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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素香·馬田啓一 編著. 국제경제관계론: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国際経済関係論: 

対外経済政策の方向性を探る. b文眞堂. 2007.9.

依田憙家·王元 編著. 중일관계의 역사와 현재, 日中関係の歴史と現在. b白帝社. 2007.9.

板東慧 著. 아시아 공동체와 일본: 격동 속의 전망, アジア共同体と日本: 激動の中の展望. b日本評

論社. 2007.8.

山本武彦·天児慧 編. 새로운 지역형성, 新たな地域形成. b岩波書店. 2007.6.

渋沢雅英·山本正·小此木政夫·国分良成 編. 동아시아에서 시민 사회(civil society)의 역할: 게이오

기주쿠대학 법학부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 기념재단 기부강좌, 東アジアにおけるシ

ヴィル·ソサエティの役割: 慶應義塾大学法学部渋沢栄一記念財団寄附講座. b慶應義塾大

学出版会. 2007.6.

中川八洋 著. 망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허용해도 좋은가, 亡国の「東アジア

共同体」: 中国のアジア覇権を許してよいのか. b北星堂書店. 2007.6.

[拓殖大学]学務部学務課 編. 산업과 인간: 국제화와 실질의 시대에 산업과 인간의 다양한 생활 

방식, 존재 방식을 생각한다: 공개강좌 2006년도, 産業と人間: 国際化と質実の時代に産業

と人間の多様な生き方、あり方を考える: 公開講座 2006年度. b拓殖大学. 2007.4.

田中努 編. 일본론: 글로벌화하는 일본, 日本論: グローバル化する日本. b中央大学出版部. 

2007.3.

仲田正機·楊秋麗 編著. 열려가는 중국(동북부)의 기업을 보다, 開け行く中国(東北部)の企業を視る. 

b文理閣. 2007.3.

神戸学院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編.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실증

적·학술적 연구: 문부과학성 오픈 리서치 센터 정비사업((헤이세이14년도~18년도): 헤이

세이18년도 연구활동 성과보고서, グローバル化時代における「アジア的価値」に関する実
証的·学際的研究: 文部科学省オープン·リサーチ·センター整備事業(平成14年度～平成18

年度): 平成18年度研究活動成果報告書. b神戸学院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2007.3.

浦田秀次郎·深川由起子 編. 경제공동체의 전망, 経済共同体への展望. b岩波書店. 2007.3.

進藤榮一·豊田隆·鈴木宣弘 編. 농업이 여는 동아시아 공동체, 農が拓く東アジア共同体. b日本経
済評論社. 2007.11.

望田幸男·田中則夫·杉本昭七·藤岡惇·大西広·浅井基文 著. 국제평화와 ‘일본의 길’: 동아시아 공동

체와 헌법9조, 国際平和と「日本の道」: 東アジア共同体と憲法九条. b昭和堂. 2007.1.

進藤榮一 著.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つくるか. b筑摩書

房.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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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信吾·多賀秀敏·柑本英雄 編著. 서브리전(Subregion)에서 해석하는 EU·동아시아 공동체: 유

럽 북해 지역과 동북아시아의 월경 광역 그랜드 디자인 비교, サブリージョンから読み解

くEU·東アジア共同体: 欧州北海地域と北東アジアの越境広域グランドデザイン比較. b弘

前大学出版会. 2006.9.

中逵啓示 編.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환상, 東アジア共同体という幻想. bナカニシヤ出版. 2006.8.

西口清勝·夏剛 編著.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 bミネルヴァ書房. 2006.8.

佐藤東洋士·李恩民 編.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중일관계의 재검토, 東アジア共同体の可能性: 

日中関係の再検討. b御茶の水書房. 2006.7.

白井早由里 [著].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 동아시아 공동체와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발전을 향하여, 東アジアの通貨·金融協力: 東アジア共同体とヒューマンセキュリティの発
展に向けて. b慶應義塾大学大学院政策·メディア研究科. 2006.6.

松本健一 著. 한중일의 내셔널리즘: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길, 日·中·韓のナショナリズム: 東アジア

共同体への道. b第三文明社. 2006.6.

進藤榮一·平川均 編.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계한다, 東アジア共同体を設計する. b日本経済評論

社. 2006.6.

高梨和紘 編.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과 빈곤 삭감의 전망, アフリカとアジア: 開発と貧困削減の

展望. b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6.4.

滝田賢治 編著.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길, 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 b中央大学出版部. 2006.3.

世界秩序研究会 編.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질서와 지역의 연구: 연구보고서, グローバル化時代の

国際秩序と地域の研究: 研究報告書. b世界経済情報サービス. 2006.3.

国分良成 編. 세계속의 동아시아, 世界のなかの東アジア. b慶應義塾大学東アジア研究所. 2006.2.

田中宏·金敬得 共編. 한일 ‘공생사회’의 전망: 한국에서 실현한 외국인 지방 참정권, 日·韓「共生社

会」の展望: 韓国で実現した外国人地方参政権. b新幹社. 2006.2.

毛里和子·森川裕二 編.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4: 도설 네트워크 분석, 図説ネットワーク解析. 

b岩波書店. 2006.12.

吉野文雄 著. 동아시아 공동체는 정말로 필요한가: 일본이 나아갈 길을 경제의 시점에서 밝힌다, 

東アジア共同体は本当に必要なのか: 日本の進むべき道を経済の視点から明らかにする. b

北星堂書店. 2006.11.

大矢吉之·古賀敬太·滝田豪 編. EU와 동아시아 공동체: 두 가지의 지역통합, EUと東アジア共同体: 

二つの地域統合. b萌書房. 2006.11.

東海大学平和戦略国際研究所 編. 동아시아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분석과 자료, 東アジアに「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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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体」はできるか: 分析と資料. b社会評論社. 2006.1.

小原雅博 著. 동아시아 공동체: 강대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전략, 東アジア共同体: 強大化する中国
と日本の戦略. b日本経済新聞社. 2005.9.

黒柳米司 編著. 아시아 지역질서와 ASEAN의 도전: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アジア地域秩序

とASEANの挑戦: 「東アジア共同体」をめざして. b明石書店. 2005.8.

山本武彦 編. 지역주의의 국제비교: 아시아 태평양·유럽·서반구를 중심으로, 地域主義の国際比較: 

アジア太平洋·ヨーロッパ·西半球を中心にして. b早稲田大学出版部. 2005.7.

渡邉昭夫 編著. 아시아 태평양 연대구상, アジア太平洋連帯構想. bNTT出版. 2005.6.

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 編. 한일관계와 6자회담: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한 일본외교란.., 日朝

関係と六者協議: 東アジア共同体をめざす日本外交とは…. b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 2005.5.

大城浩詩 著. 다음 세대의 선택: 오키나와발! 동아시아 공동체, 次代の選択: 沖縄発!東アジア共同

体. b閣文社. 2005.4.

宇野重昭 編. 동북아시아학 창설을 향해2, 北東アジア学創成に向けて 2. b島根県立大学北東アジ

ア学創成プロジェクト. 2005.3.

伊藤憲一·田中明彦 監修·青木保·浦田秀次郎·白井早由里·福島安紀子·神保謙 執筆. 동아시아 공동

체와 일본의 나아갈 길: East asian community,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針路: East asian 

community. b日本放送出版協会. 2005.11.

吉田康彦 編著. 21세기 평화학: 인문·사회·자연과학·문학에서의 접근 제2판, 21世紀の平和学: 

人文·社会·自然科学·文学からのアプローチ 第2版. b明石書店. 2005.1.

[伊藤憲一] [述]. 동아시아 공동체의 꿈과 현실, 東アジア共同体の夢と現実. bアジア親善交流協

会. 2005.1.

伊藤成彦 著. 동북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해: 이제야말로 미일 안보체제의 전환을, 東北アジア平

和共同体に向けて: 今こそ、日米安保体制の転換を. b御茶の水書房. 2005.1.

日本大学総合科学研究所 編. 동아시아 문화 종합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제3집(헤이세이 13-15년

도), 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プロジェクト報告書 第3集(平成13-15年度). b日本大学総合科

学研究所. 2004.3.

森嶋通夫 著.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 저작집 13, 森嶋通夫著作集 13. b岩波書店. 2004.11.

谷口誠 著.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통합의 장래와 일본, 東アジア共同体: 経済統合のゆくえと日本. 

b岩波書店. 2004.11.

中曽根康弘 [述].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관하여, 東アジア共同体構築について. b世界平和研究

所. [2004].



6.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공동체 연구 목록

163

服部彰 編. 아시아의 구조개혁과 안전보장: ECAAR 제9회 국제심포지엄, アジアの構造改革と安全

保障: ECAAR第9回国際シンポジウム. bECAAR日本支部. 2002.1.

森嶋通夫 著.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한다, 日本にできることは

何か: 東アジア共同体を提案する. b岩波書店.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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