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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의 정

식 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이를 줄여서 

‘휴전협정’ 혹은 ‘정전협정’이라 부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전협정’보다는 ‘휴전

협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그런데 ‘휴전’과 ‘정전’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혼용되거나 나름의 정치적 의

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정전’과 휴전‘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혼용되기 시작했고, 현

재까지도 혼란스럽게 혼용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는 ’휴전‘이라는 용어가 북진통일정책을 주장한 이승만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의 지속성을 부각

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3) 둘째는 용어 자체가 지니는 불명확성에서 기인한 측면

이다. 당시 양측 대표들은 회담장에서는 정전(armistice)과 휴전(truce), ‘정화(停

火, cease-fire)’ 등을 혼용했지만, 협정문상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했다. 

협정문에는 ‘휴전’이 아니라 ‘정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정전’이라는 용어는 영

문 협정문의 ‘armistice’의 번역어로만 사용되었다. 협정문을 국문, 영문, 중문으

로 작성해서 서로 비교 검토하고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1953년 당시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협정은 당연히 ‘정전협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조차 휴전과 정전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데는 ‘현

대 군사용어’로서 영어의 ‘armistice’와 국어의 ‘정전’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즉 1953년 영문 협정문에 등장하는 ‘armistice’의 

현대 군사용어상의 번역어는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고, ‘정전’의 현대적 번역어는 

‘armistice’가 아니라 ‘truce’이다. 현대 군사용어로서 ‘휴전’과 ‘정전’의 사전적 의

미는 다음과 같다. 즉 “휴전(armistice)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장기적이고 전체

적인 데 비해서, 정전(truce)은 순수한 군사목적을 위해서 실시되며,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4) 한국전쟁 당시 

‘armistice’와 ‘정전’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

었지만, 현대 군사용어로서 ‘armistice’는 정치

적 성격의 ‘휴전’으로 번역되는 개념으로, 순수 

군사적 성격으로 제한되는 ‘정전(truce)’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5)

한편 1945년 이후 전쟁의 종식은 주로 세 

1)	휴전과	분단	구조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무려 60여 년이 흘렀다. 한반도 정

전제체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휴전의 결과물이자 이전의 38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바뀐 채 남북 분단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정전협정은 유일한 

평화의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무려 1,129일간 지속되었다. 전

투는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중단되었지만, 평화를 보장하는 조치는 아직도 마련되

지 못한 채 정전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60여 년 이상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세계 전사(戰史)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진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인류역사에서 전쟁과 평화의 전환점에는 정전이

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했지만, 이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전쟁 당사자이면서도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전이 성립되었

고, 정전협정 이행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유엔군사령부가 관장하

고 있다는 것 자체도 특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이 낳은 결과인 동시에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의 한계와 특징을 보여준다.

한반도 분단과 그 구조는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냉전적 구도에 매여 있다. 한반도는 ‘냉전의 박물관’으로 불린다. 정전체제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장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대규모 지상군과 강제징병제, 정전협상이 진행된 판문점, 심지어 유엔군사령부 같

은 냉전의 역사적 유물들이 전쟁이 종식된 지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존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1) 전쟁 상태뿐 아니라 냉전적 적대가 60여 년간 보존되고 있다

는 것은 역사적으로 희귀한 현상이다.2)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전투행위의 전면적 중지를 선언한 휴전협정(정전

협정)이 정전체제의 근거가 된다. 1953년 7

월 27일 조인된 휴전협정의 국문(國文) 협정문

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

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련합

1.	 휴전과	정전,	

휴전협정

1)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Modern	Library,	2010,	pp.223~30

2)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3)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제

73호,	2005,	89~91쪽.

4)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

master.do?_method=view&MAS_IDX

	=101013000704544

5)	김태우,	「군사정전협정과	한반도의	비평화」,	『분단폭

력』,	2016,	164~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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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nflict)’라는 언급이 있으며, 전문과 5개조 63개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무력충돌의 정지

•군사분계선(MDL) 및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국경 밖으로부터 모든 군사력의 도입 금지, 단 1대1의 교체만 허용

•휴전협정의 실시와 감독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립

•휴전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송환희망포로의 송환

•휴전협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정치회담 개최 건의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37개월간의 치열했던 한국전쟁은 일시적으로 정

지되어 휴전상태에 들어가고, 남북한 사이에는 현재와 같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가 설치되었다. 또한 ‘휴전협정’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

국감시위원단도 구성되었다. 현재 군사정전위원회를 비롯한 휴전관련 기구는 거

의 모두 중단 상태거나 변형된 형태로 ‘군사분계선’만 지켜지고 있는 불안정한 구

조이다. 

그런데 한국은 휴전협정문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휴전회담이 진행

되는 동안 한국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참가하지 못했고, 

휴전회담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휴전협정조인식을 준비하는 

연락장교회의나 조인식 이후 문서의 행방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

다. 그 때문에 휴전협정문 원본의 소재, 협정문 준비과정, 체결 이후 협정문의 관

가지 형태, 휴전(truce), 전투 중지(cease fire), 정전(armistice)을 통해 이루어졌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6) 이 세 가지 용어는 원래 전쟁을 종식하는 절차의 각기 다

른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국제법이 성문화되기 시작했을 때, 휴

전은 교전국이 협상에 들어가는 절차를 의미했고, 정전이란 군사작전을 중지하는 

실제 협약을 의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휴전과 정전이 동의어로 간주되기 시

작했는데, 이때 정전은 일시적인 분쟁의 중지를 의미하기도 했고, 교전 당사국들

끼리 공식적으로 합의한 협약을 뜻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정전 협상의 

주요 목적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분

쟁을 중지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1945년 이후 유엔의 활동을 통해 전쟁의 종식

과 관련된 용어들이 점차 구별되기 시작했고, 휴전(truce)이 유엔의 중재로 시작되

는 절차라면 정전(armistice)은 교전 당사자들 간의 직접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전’과 ‘휴전’ 용어를 혼용하거나,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

하거나, 혹은 그것을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 군사용어 범례에 따라 ‘휴전(armistice)’, 정전

(truce)으로 번역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휴전’ 용어를 사용하되, 

‘정전’과 의미차이를 두지 않으며, ‘군사정전위원회’나 휴전협정문에 분명하게 번

역문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정전’ 용어를 병용하기로 한다. 

2)	휴전협정문

1953년 7월 27일 생산된 한국전쟁의 휴전협정문은 영문·한글·중문으로 작성되

었는데, 서문과 전문 제5조 제63항, 부록 제11조 제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

문은 협정의 체결 목적, 성격, 적용범위를 언급하고 있으며, 전문 제1조는 군사분

계선과 비무장지대(DMZ), 제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제3

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는 쌍방 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5조는 부

칙사항이다.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휴전협

정문은 영문으로 작성된 총 36쪽 분량의 사본

으로 1953년 9월 31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이다.7) 휴전협정

6)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이	

책에서는	‘armistice’를	‘정전’으로,	‘truce’를	‘휴전’으

로	번역해서	서술하고	있다.

7)	 http://theme.archives.go.kr/next/monthly/

viewMaindo?year=2007&month=07

휴전협정문 1쪽(서문, 영어본) 휴전협정문 26쪽(서명, 영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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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4. 21 한국 국회,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지지 결의안 통과

1953. 4. 26 휴전회담 재개, 122차 본회담 개최

1953. 6. 8 포로송환 협정 조인

1953. 6. 17 새로운 군사분계선 합의

1953. 6. 18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석방’

1953. 6. 25 미대통령 특사 로버트슨 방한, 이-로버트슨 회담

1953. 7. 24 최종 군사분계선 확정, 휴전협정 조인 관련 합의

1953. 7. 27 휴전협정 조인

1953. 8. 25 ∼ 1953. 9. 6 포로송환 : 송환희망포로 송환

1953. 9. 23 ∼ 1954. 2. 1 송환거부포로 : 중립국송환위원회 설득회

1953 10. 26 ∼ 1953. 12 12  판문점,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 무기 휴회

1954. 4. 27 ∼ 1954. 6 15  제네바정치회담, 한국 문제 토의 결렬, 유엔 이관

4)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의	범주와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

(1)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의	범주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의 범주에는 대상과 시기, 주제별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국내와 국외, 관련국과 유엔, 관련 단체 및 사건, 인물, 장소, 휴전협정

이 남긴 유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때 포함될 수 있는 주제어는, 휴

전회담, 휴전협정, 정전체제, 평화체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

회, 중립국감시위원회, 판문점, 개성, 유엔, 유엔의 

휴전결의안, 유엔군사령부, 포로, 거제도포로수용

소, ‘6.18반공포로석방’, 납북자(실향사민), 중립국포

로송환위원회, 정치회담, 판문점예비회담, 제네바정

치회담 등이다.

2년 넘게 이어진 휴전회담 회의록만 해도 방대

한 양이다. 휴전회담이 체결되기까지의 양측 대표들

의 발언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쌓아놓은 이 사진은 휴

전회담이 얼나마 오랜 시간 설전을 벌였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이 쌓아놓은 자료의 높이

가 7피트(2.13미터)에 무게는 500파운드(226.7킬로

그램)에 달했다.

리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3)	한국전쟁	휴전	일지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유엔안보리 결의: 적대행위 중단, 유엔회원국 원조 요청

1950. 6. 27 유엔안보리 결의 : 북한을 침략자 규정

1950. 10. 7 유엔총회결의안 : 한반도 전체의 통일독립된 민주한국 수립

1950. 12. 14 유엔총회, 아시아 및 아랍 13개국 정전안

 정전3인위원회 설치안 채택

1951. 6. 23 소련 유엔대표 말리크의 연설, 휴전 공식 제안

1951. 6. 28 미국무부, 소련 휴전협상 제의 수락

1951. 6. 30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 휴전을 위한 군사회담 제안

1951. 7. 1 북한과 중국, 유엔군사령관의 휴전협상 제의 수락

1951. 7. 8 개성에서 예비회담 개최

1951. 7. 10 개성 내봉장에서 휴전회담 개막

1951. 7. 26 제10차 본회담, 5개항 의제 채택 합의

 제2의제 군사분계선 협상 시작

1951. 8. 22 회담 중단 / 개성사건 / 회담장소 판문점으로 이전

1951. 10. 25 판문점에서 회담 재개

1951. 11. 27 제2의제 타결 : 잠정군사분계선협정 체결

1951. 11. 28 제3의제 분과위원회 회의 시작 : 포로협상

1951. 12. 18 쌍방 포로명부 교환

1952. 2. 6 제5의제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협상 시작

1952. 2. 17 제5의제 합의

1952. 5. 7 거제도포로수용소장 돗드장군피랍사건 발생

1952. 10. 8 제122차 본회담, 유엔군측 휴전회담 무기휴회 선언

1952. 10. 14 제7차 유엔총회 개최, 한국휴전문제 논의

1952. 12. 3 유엔총회 : 포로송환 결의안 채택, 공산권 거부

1952. 12. 6 적십자연맹집행위원회 포로에 관한 결의안 채택

 상병포로 즉각 송환 제의

1953. 4. 11 상병포로 송환협정 조인
휴전회담 회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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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용소 사건, 북한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 등은 이 전쟁이 남긴 상처이기도 하

다. 전시 납치문제나 미귀환 국군포로, 미해결로 남아있는 실향민과 이산가족 문

제 등은 이 전쟁이 남긴 유산이다.

한편 그 전쟁의 결과로 현재 남북한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이기도 하

다. 분단선인 휴전선은 열전과 냉전의 중간고리이자 한편으로는 냉전의 결과물이

기도 하다. 이 전쟁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은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렀다. 전쟁의 당사자이면서 협정 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전쟁과 

휴전에서 보조적 지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입장은, 특히 ‘휴전’에 대한 입장과 시각

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민이 휴전과 ‘휴전회담’, ‘휴전협정’에 대해 갖는 가

장 두드러진 이미지는 ‘반공포로’와 ‘휴전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휴전회담과 협정 체결은 전쟁의 주체들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누가 이 전

쟁을 주도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휴전협정문은 국문, 영

문, 중문 3개 언어로 작성되었고, 각 주체들이 협정문에 서명한 뒤, 각각 나눠 가

졌다. 휴전협정문은 ‘군사정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으며, 그에 걸맞게 순

수하게 군사적 휴전만 다루고, 온전한 평화로 가기 위한 정치적 해결은 과제로 남

겼다. 그 이후 과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온

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체제를 규정하는 ‘휴전협정문’에 담긴 내

용과 그 의미를 ‘평화’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휴전협정에 따른 정전체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범주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시기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휴전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정치회담으로 열렸던 1954년의 제

네바정치회담까지로 국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전체제와 관련된 군사정전위원

회, 중립국감시위원회 등은 가급적 1954년을 전후한 시기로 한정하되 필요에 따

라 현재까지 서술 대상에 포함시켰다.  

(2)	휴전협정	관련	문서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갖는	의미	

한국전쟁 휴전은 아시아 지역 냉전의 긴 전개과정을 고려할 때 초기국면에서 이뤄

졌으며,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에서 본격적인 냉전 경쟁을 벌이게 되는 기점이었

다. 정전 협상이 자동적으로 평화 상태를 가져오지 않으며, 갈등의 배경이 되는 전

쟁의 원인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8) 

한국전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한국전쟁은 3년

간 단일 전장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현대사의 최대 전쟁이다. 즉 국제적이고 전 지

구적 차원의 전쟁이자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관여된 전쟁인 것이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내전으로 시작해서 국제전으로 비화했다.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한 전투지원 16개국(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

다·타이·벨기에·콜롬비아·그리스·네덜란드·터키·프랑스·룩셈부르크·

필리핀·이디오피아·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를 비롯한 의료지원 5개국(인도·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 물자지원 26개국,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

을 지원한 중국인민지원군을 비롯한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관련되어 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국제전이자 전장을 한반도에 국한시

킨 제한전이기도 했다. 또한 동서 양 진영간 전쟁이자 유엔이 ‘유엔군’의 이름으

로 참전한 최초이자 유일한 전쟁이기도 하다. 전쟁의 성격은 처음에 남과 북의 내

전으로 시작되었다가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참전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인해 양대 진영 간 체제 대립 전쟁이자 국제전으로 변모했다. 한국전쟁은 전쟁터

였던 한반도에는 엄청난 피해를 남긴 총력전이자 열전이었지만, 미·소 간에는 제

한전이자 냉전이었고, 미·중 간에는 제한전이자 열전이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은 

교전 당사국에는 총력전이자 열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간·체제간 대

립이라는 냉전적 요인이 협상 과정을 지배했다. 

사망자 수나 물리력 사용 규모에 있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이다. 또한 동족상잔

의 비극임과 동시에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치러

휴전반대 시위

	8)	김학재,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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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되어야 회담을 마무리하고 전투를 중단할 수 있었다.

휴전회담은 몇 개의 수준이 다른 협상계통으로 이루어졌다. 본회담대표회

의(Conference on Armistice Proposal), 분과위원회 회의(Sub-Delegation 

Meeting), 연락장교회의(Liaison Officers Meeting), 참모장교회의(Staff 

Officers Meeting)가 그것이다. 휴전회담의 기본은 본회담으로, 쌍방 5명의 대표

들이 참석했으며, 의제 합의와 최종 결정, 이를 공식화하는 대표회의였다. 1951년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개성에서 본회담이 열렸으며, 1951년 10월 25일

부터 1953년 7월 19일까지는 판문점에서 열렸다. 본회담은 총 159회 열렸으며, 

회의 의제 채택을 위한 제1의제 10회, 제2의제(군사분계선 협상) 17회, 제3의제

(휴전감시방법과 기구 협상) 8회, 제4의제(포로송환 협상) 79회, 제5의제(관계 제

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협상) 8회, 기타(1953. 4. 26~ 7. 27) 37회 개최되었다.

본회담 대표 중 2명씩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각 의제별 분과위원회

는 본회담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의제를 동시에 다루고 신속 가능한 

의견 교환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회의였다. 제2의제(군사분계선 협상) 37회, 제

3의제(휴전감시방법과 기구협상) 71회, 제4의제(포로송환 협상) 71회 열렸다. 제

5의제는 따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담에서 다루었으며 8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 외 참모장교회의는 문안 등을 실무적으로 조정하고, 연락장교회의는 

일반행정사무를 취급했다.

연락장교회의는 본회담 대표들의 회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는 협

상기구로, 여기서 쌍방 간에 협조와 조정, 합의가 미리 이루어진 사항들이 본회담

에 제출되었다. 1951년 7월 1일부터 총 227회 개최되었다. 참모장교회의는 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완전히 합의되거나 합의되지 못한 문제를 계속 연구하여 분과위

원회와 본회담 대표들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

며, 총 174회 개최되었다.

협상 대표단 구성은 유엔군 측은 수석대표가 미군 해군제독이었고, 나머지 3

명의 대표는 미국의 육·해·공군소장으로 안배했고, 유엔군사령관이 임명한 한

국군 대표를 한 명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군 대표는 단지 ‘한국군’이었을 뿐, 대

표성도,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었던 ‘옵저버’ 수준이었다. 한국군 대표는 어떠한 

분과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참모장교회의도 전원 미군 대령과 중령

으로 구성되었다. 단지 한국군 이수영 육군중령이 연락장교회의에 참석했을 뿐이

었다.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한국정부나 언론이 가진 정보는 미국의 통보에 전

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포로문제나 실향사민 관련 내용은 미국의 통제로 인해 더 부정확했다. 

1)	휴전회담의	구조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1년 만인 1951년 6월 양측은 휴전을 모색하고 협

상을 시작했다. 그 후 2년여 동안 일면 협상 일면 전투의 소모전이 계속되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중단되었다. 회담이 결렬과 재개

를 반복하는 동안 전투는 계속되었고,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정전체제의 기본틀이 

형성되었다.

한국전쟁의 군사적 전개 과정은 대체로 4시기로 구분된다.

• 첫 번째 시기 : 1950년 6월 25일 개전으로부터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9월 중순

까지로 북한군의 공세 속에서 미군(유엔군)의 참전이 이루어졌다.

• 두 번째 시기 : 1950년 9월 중순 이후부터 북진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고 그에 맞

서 중국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 세 번째 시기 : 1950년 11월 말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는 1951년 6월까지의 기간이다. 공산

군이 또다시 38선을 넘어 남진하였고, 그에 맞서 유엔군의 재번격으로 38

선 부근에서 전선이 형성되었다. 

• 네 번째 시기 :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7월까지로, 휴전협상을 둘러

싼 갈등과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군사적 전개과정의 네 번째 시기가 바로 휴전회담이 진행된 시기이다. 전쟁이 

시작되고 1년 여 후 휴전협상이 시작된 이래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이

른바 ‘일면 협상, 일면 전투’의 시기가 무려 2년 이상 지속되었다. 휴전회담이 시작

된 이래 협상은 전쟁을 규정하는 기본축이었다. 회담의 추이에 따라 전쟁 양상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전쟁의 성격도 변했다. 그러나 확전을 불사하지 않는 한, 상

방에게 가할 수 있는 물리력은 제한적이어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휴

전회담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데서 출발한 것이

2.	 휴전회담의	구조와	

회담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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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장교

회의

1951. 

11. 30 

~ 

1952. 

5. 10

James C. Murray : 

미 해군중령

Don O. Darrow : 

미 공군대령

Andrew J. Kinney : 

미 공군대령

A. M. Butler : 미 육군대령

G. W. Hickman, Jr. : 

미 육군 대령

김순관 : 북한군 해군대좌

장춘산 : 북한군 육군소장

오흥산 : 북한군 대좌

뿌샨(포산) : 중국군 대좌

시성문 : 중국군 대좌

이평일 : 북한군 대좌

•각 의제별(군사분계선, 

휴전감시방법과 기구문

제, 포로송환) 실무협상

연락장교

회의

1951. 

7. 8 

~ 

1953. 

7. 29

Andrew J. Kinney : 

미 공군대령

James C. Murray : 

미 해병대령

Don O. Darrow : 

미 공군대령

이수영 : 한국군 육군중령

장춘산 : 북한군 대좌

김일파 : 북한군 중좌

시성문 : 중국군 대좌

•휴전협상 절차

•본회담 준비

•행정 및 안전문제

•각종 사고에 대한 항의

와 조사

•포로문제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은 협상 지휘계통과 협상 전략을 구축했다. 전

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체’가 잘 드러나는 지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협상 계통을 수립했으며,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회담 전 과정을 주도했

다. 남과 북은 교전 당사국이었지만 전쟁을 주도하지 못했고 휴전회담에서도 보조

적 위치에 머물거나 심지어 배제되었다. 이러한 남과 북의 지위는 회담에서 뿐 아

니라 전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평화체제로의 전환에서도 온전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후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내내 한국

전쟁 관련 주요 당사국들은 전쟁 시기 가졌던 만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전후에도 

보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

2)	휴전회담	의제와	쟁점

휴전회담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협상의 테이블’이었다. 양측의 협상 전략이 회담장

에서 관철되기도 하고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회담의 진전에 따라 

협상 전략이 수정되거나 더 나아가 전쟁 수행 방침이 변하기도 했다. 휴전회담은 

관련 각국의 한국전쟁 정책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 결렬과 교섭을 반복했다. 관

련각국의 이해관계는 때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 합치되기도 했다. 어느 한편의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측은 심리적·이념적 승리를 추구했고, 체제 

간 대립은 회담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반면에 공산측 대표단은 북한군 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고 중국군 대표가 

두 명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중국군 대표와 함께 북한군 이

상조 소장이 참석했으며, 참모장교회의나 연락장교회의도 북한군이 중국군보다 

숫적으로는 더 많았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공산측 회담을 중국군 대표가 주도했지

만, 회담장 내에서 북한은 발언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나 각급 회의

에 직접 참가했고 협상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남한과 대조적이었다. 이러

한 구조가 전후 군사정전위원회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쟁

과 휴전회담에서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남북한이 같은 처지였지만, 대표성

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협상과정에서의 쟁점과 타협점을 비

롯한 논의 과정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이어졌을 것이다. 협상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협상의 결과물인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형식적·내용적으로 온전한 주체가 

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휴전회담 회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성   내용 개최기간 대표단 주요 협상 내용 및 쟁점

본회담

1951. 

7. 10 

~ 

1953. 7. 

19

유엔군 공산군
•의제 채택 : 군사문제와 

정치문제

•주요 의제 협상 및 최종 

결정

•제5의제(관계 제국정부

에 대한 건의사항 협상) 

토의 및 결정 :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는 결정 

및 건의로 제한. 

C. Turner Joy(수석대표) : 

극동지구 미 해군사령관

Henry I. hodes : 

미 8군참모부장

Arlergh A. Burke : 

극동지구 미해군참모부장

Sawrence C. Craigie : 

극동지구 미 공군부사령관

백선엽 : 한국군 제1군단장

남일(수석대표) : 

북한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

이상조 : 북한군 정찰국장

장평산 : 

북한군 제1군단 참모장

떵화(등화) ; 

중국군 제15집단군사령관

셰팡(해방) : 

중국군 북동군관구 선전주임

분과

위윈회 

회의

제

2

의

제

1951. 

8. 17 

~

1951. 

11. 27

Henry I. Hodes : 

미 육군소장

Arleigh Burke : 해군소장

이상조 : 북한군 육군소장

셰팡 : 중국군 소장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 

지대 설정

: 38도선 주장과 보상 개

념 및 현전선

•즉각 전투중지와 협정 체

결 시 까지 전투계속 주장

제

3

의

제

1951. 

12. 4 

~ 

1952. 

4. 19

Howard M. Turner : 

미 공군소장

Henry I. Hodes : 

미 육군소장

Rutheven E. Libby : 

미 해군소장

이상조 : 북한군 육군소장

장춘산 : 북한군 육군 소장

셰팡 : 중국군 소장

•휴전감시방법 및 기구

협상 : 비행장 복구 제

한과 중립국 감시기구 

구성 문제.

제

4

의

제

1951. 

12. 11

 ~ 

1952. 

3. 15

Rutheven E. Libby : 

미 해군소장
이상조 : 북한군 육군소장

•포로송환 협상 : 강제송

환 대 자원송환의 대립

•포로명부 : 숫자상의 차이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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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분계선	협상

첫 번째로 다루어진 군사분계선 협상은 휴전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군사분계선 협상은 1951년 7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개성회담(7월 26일~8월 23일), 협상의 결렬(8월 23일 ~10월 25일), 판문점 회

담(10월 25일 ~11월 27일)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2개월 간 협상이 중단

된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로 회담이 진행된 것은 2개월에 불과했다. 회담이 진행된 

시기의 쟁점은 첫 번째는 군사분계선 설정의 원칙인 38도선과 현전선의 대립이었

다.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유엔군 측은 우월한 해·공군력을 반영한 보상을 요구

했고, 점차 이것을 포기하는 대신 전선의 조정을 통한 지역흥정을 통해 개성 지역

을 확보하고자 하다가, 최종적으로 실제 지상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에 동

의했다.

개성에서 회담이 시작된 이래, 회담지역과 중립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양측의 

비난과 이에 대한 반대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회담장소인 

개성을 공산군 측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성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공산군 측은 개성 주변의 ‘진공지역’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담에서도 그러

한 입지적 조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했다. 시설 등을 빌미로 하

여 공산군 측에서 일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군 측 대

표가 일종의 ‘포로’와 패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진의 접근도 제

한되었다. 이 때문에 유엔군 측은 개성의 회담지역을 완전하게 중립화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하거나, 회담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했다.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에 최대의 쟁점이자 난관은 '개성'문제였다. 이는 일련의 

개성사건과 회담장소 이전, 개성지역 확보를 위한 양측의 대립이 미묘하게 맞물

려 있었다. 회담장소 문제는 회담의 시작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불러왔고, 7월 16

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련의 개성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8월 23일 유엔군 폭격

사건은 회담을 결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담이 중단된 시기에도 양측은 개성

사건과 회담장소 이전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결국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이전한 

후에도 양측은 개성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설전을 계속하였으며, 유엔군측이 개성

지역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11월 14일이 되어서였다. 이렇게 볼 때 군사분

계선 협상이 진행된 4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의 쟁점은 개성지역을 둘러싸고 전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은 군사분계선 협상이 타결되면 전투를 중단하고 나머지 협

상을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전투 계속의 원칙’ 문제였다. 이 문제는 11월 

17일 유엔군 측의 제안 이후 며칠 간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양측의 합의로 이를 

회담 의제 가운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정전감시기구(군사정전위

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관련 논의의 초점은 전쟁 재발을 막는 것에 있었다. 정

치회담 관련 항목 역시 항구적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지만 지향점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두 의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정치회담 

관련 조항은 불완전한 ‘군사정전협정’을 보완해서 한반도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통일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휴전회담을 준비하면서 군사적 수단과 별개로 정치적 해

결방법을 추구하는 방침을 정했다. 1951년 5월 17일 미행정부가 채택한 NSC 

48/5 보고서의 결론은, 군사적 수단과 별개로 정치적 해결 방법을 추구해야 한

다는 것이었다. 즉, 미국이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통일·자주·민

주 한국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신 38도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

서 휴전협정을 체결한 뒤 적당한 시기에 한국군을 제외한 외국군을 철수시키되 북

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만문제

나 중국의 유엔 가입, 38도선 문제 등에는 주의를 요망한다는 요지의 지침이 따랐

다.9)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될 때 양측은 회담을 군사적 문제에 국한시

킨다는 전제에 합의하고 시작했다. 1951년 6월 30일 미국이 휴전협상 시작 전에 

마련한 기본지침은, 휴전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일반적 정책과 목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수락할 수 있는 군사적 협정 체결’과 ‘협상은 순전히 

군사적 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10) 

소련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전회담을 엄격히 군사문제에만 국한시킨다”는 원

칙을 갖고 있었다.

협상 시작 전에 양측은 회담을 ‘순수하게 군사적 문제에 국한한다’는 데 합의

하고 회담을 개시했지만, 어디까지가 군사적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회

담이 시작된 뒤 의제 선정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한 지점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

으로 하는 것과 외국군 철군 문제였다. 공산측은 외국군 철군은 휴전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자 군사문제라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것은 정치문제라고 판단했다. 회

담이 시작되고 17일 만에 양측이 합의한 의제

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정전 및 휴

전감시기구 및 권한, 포로송환, 정치회담 건의 

등 네 개 항목이었다. 

9)	 NSC	48/5,	“United	States	Objectives,	Polices	

and	Courses	of	Action	in	Asia,	May	17,	1951”,	

FRUS,	1951,	Vol.Ⅶ,	pp.439~442.	

1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1989,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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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이후 또 다른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산군 측에게 도발 시에는 철

저하게 보복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것은 단순히 한국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중국본토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아, 가급적 많은 한국전쟁 참전국을 권

유해서 선언문을 작성하고 휴전 성립 후 이를 발표하려는 것이었다. 이른바 확대제

재선언(Greater Sanctions)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현지 사령관인 릿지웨이

는 확대제재선언이 사실상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3)	포로송환

세 번째 포로송환 문제는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졌으나, 실제로 휴전협

상을 파행으로 이끈 주요인이 되었다. 양측 포로 숫자의 엄청난 차이와 포로 성분

의 복잡성이 문제의 발단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내세운 자원송환 원칙을 

두고 대립했다. 포로협상이 시작된 후 1951년 12월 18일 양측이 최초 수교한 포

로 명부에서 그 숫자와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휴전회담에서	양측이	최초	수교한	포로명부	내역(1952년	12월	18일	현재)

구분 소속국 인원(명) 합계(명)

공산군 측 수용 포로 내역 

(유엔군 포로) : A

한국 7,142

11,559

미국 3,198

영국 919

터키 234

필리핀 40

프랑스 10

호주 6

남아프리카

공화국
4

일본 3

기타 3

유엔군 측 수용 포로 내역 (공산

군 포로) : B

중국 20,700 132,474

남한 16,243

북한 95,531

양측 포로숫자 비율 A : B = 8 : 92

이처럼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포로 숫자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포로

군사분계선 협정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했다. 군사분계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보았으며, 이는 대규모 폭격과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

기가 되었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

끌기 위해 전투를 계속했던 것은 모순이었다.

공산군 측은 처음에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동시에 전투를 중지한다는 주장을 제

기했지만, 유엔군 측이 강력하게 주장한 이러한 전제를 ‘슬그머니’ 받아들였다. 전

투 계속의 원칙은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공산측 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전투 중지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은 무시

되었다. 중국은 유엔군 측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소련은 중국의 결정에 동의했

다. 비록 유엔군 측이 먼저 이러한 원칙을 제기하고 강하게 고집했지만, 공산군 측

이 결국 이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누어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된 뒤 양측의 군사적 목표는 서로가 유리한 조건

에서 휴전을 성사시키려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항공

작전을 강화했으며, 공산군 측은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면서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군사적 압력은 더 큰 군사적 반격을 불러왔으며, 1951년 11월 잠정군사분계선 설

정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의제 합의가 되지 못하면서 회담

과 전쟁은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2)	휴전감시기구와	권한

두 번째 의제인 휴전감시기구와 권한 문제에서 핵심사안은 유엔군 측이 제기한 군

사력 증강 금지와 감시권한 문제였다. 공산군 측은 이를 외국군 철군 문제와 결부

시켰다. 모든 외국군 철수가 실현되면 군사력 증강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따라서 감시 문제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이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 

측이 북한 지역의 비행장 건설 또는 복구를 제한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 공산군 측

이 소련을 중립국으로 내세우면서, 쟁점은 북한 지역의 비행장 복구 금지 문제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구성에 소련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비화되었다. 결국 유엔군 측

이 비행장 복구 금지 주장을 철회하고, 공산군 측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소련

을 빼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구성, 외부로부

터의 병력 및 무기 도입 금지, 군사분계선 이북 도서(서해 5도 제외)에서 철군하는 

문제 등이 합의되었다.

이 협상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미

국은 이 협상과 함께 국제적 압력을 통한 해결책도 동시에 모색했다. 미국은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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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른바 이승만의 ‘6·18반공포로석방’이 그것이다. 

유엔군과 공산측간에 병상포로가 교환되고 포로송환협정이 체결되어 휴전이 임박

하게 되자,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하였다. 당시 한국 

내에는 약 35,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포로들이 7개 수용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

다. 포로수용소의 관리는 미군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경비병력의 대다수는 한국군

이었다. 6월 18일부터 이틀간 27,388명의 반공포로가 헌병총사령부의 지휘에 따

라 한국군 경비병의 묵인과 협조 하에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였다.12)

이승만의 일방적인 반공포로석방에 대해 공산측은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 등

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반공포로석방에 대해 공산측이 반발하고 그

로 인해 휴전협정 체결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이 담당

하였던 포로수용소 경비병력을 미군으로 대체하는 한편, 공산군측 휴전회담 대표

단에 반공포로석방 사실을 통지하였다. 반공포로석방과 미국은 무관하다는 설명

도 덧붙였다. 공산군 측은 즉각 반발하며 포로수용소를 탈출한 모든 포로들을 재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은 휴전협상의 출발부터 존재한 한미갈등의 표출이라

는 측면이 강했다. 이승만과 한국정부는 휴전협상의 시작부터 일관되게 휴전을 반

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과 휴전협상을 배타적으로 주도하고자 하였으며, 한

국정부의 휴전반대 의사는 무시되었다. 한국은 전쟁과 휴전회담에서 아무런 결정

권이 없었다. 휴전반대와 반공포로석방은 그러한 한국의 지위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휴전협상은 전쟁의 마무리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체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미국은 휴전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후 구상을 구체화시켜 갔으

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반공포로석방은 휴전 협상 초기부터 미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였

다. 미국이 우려한 것은 반공포로석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비난과 그것이 

회담에 미칠 영향, 동맹국과의 마찰 등이었다. 특히 미국은 포로의 탈출을 방치한 

한국육군경비대의 행동은 유엔군사령관 권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이승만으로부터 휴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고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문

제를 분명하게 약속받고자 하였다. 

(4)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	:	정치회담

마지막 의제인 정치회담 문제는, 회담의 군사

적 성격을 넘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을 위한 방안이었다. 회담 의제 가운데 군사분

를 전체 대 전체로 교환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유엔군 측이 포로에

게 송환을 선택하도록 한 ‘자원송환원칙’을 내세웠던 것이다. 미국은 인도주의를 

내세워 포로에게 송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택의 자발성

과 강제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미국이 내세운 포로의 인도주의적 선택 

보장과 무차별 폭격의 비인도적 성격은 전쟁의 양면성이자 미국의 두 얼굴이었다. 

공산측이 협상 전에 이미 포로를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억류시켜놓

고도 모든 포로의 본국 송환을 요구한 것도 이율배반적이었다.

포로협상에서 양측의 주요 관심사는 위신이 손상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의 

‘송환포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었다. 중국은 중국군 포로가 전원 송환된다면 북한

군 포로에 대해서는 자원송환을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군 

포로의 송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문제삼아 강경책

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은 1년 이상 더 지속되었다. 폭격 피해가 컸던 북한

은 휴전을 원했지만 결정권이 없었고 중국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다. 남한은 포로

협상에서 납북자 송환 문제가 다뤄지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포로협상이 더 복잡해

질 것을 우려해서 이 문제를 제외시켰다. 정전협정 제59항의 실향사민 조항은 납

치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해 양측이 교묘하게 타협한 결과였고,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었다.11)

포로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돗드장군 피랍사건’이 발생

했다. 1952년 5월 6일 송환희망포로(친공포로)가 수용되어 있던 제76포로수용소 

포로들이 포로수용소장과 면담하던 중 포로수용소장을 수용소 안으로 납치한 사

건이다. 당시 거제도에는 13만 2천 명을 수용한 유엔군측 최대 규모의 포로수용소

가 있었다. 포로송환에서 1949년 제네바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 본국 송환이 아

닌 자유 송환을 유엔군 측이 주장하면서 포로들 간에 송환희망포로(친공포로), 송

환거부포로(반공포로)로 분령대되 대립했다. 돗드 준장을 납치한 포로들은, 그 석

방 조건으로 포로들에 대한 처우 개선, 자유의사에 의한 포로송환 방침 철회, 포로

의 심사 중지, 포로 대표단 인정 등을 제시했다. 이 사건 이후 유엔군 측은 포로를 

여러 지역에 나누어 분산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송환거부포로들은 거제도로

부터 육지에 분산 수용되었다. 

포로협상에서 한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

졌던 것은 반공포로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 

문제 등이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기 직전 이

승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으로 회

담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11)	김보영,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을	통해	본	전시	민간

인	납치문제의	쟁점과	귀결	」,	『역사와	현실』	87호,	

2013.

1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288쪽;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반공포로』,	2002,	

243~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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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정전감시기구(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관

련 논의의 초점은 전쟁 재발을 막는 것이었다. 정치회담 관련 항목 역시 항구적으

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지만 지향점은 달랐다. 앞의 

두 의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

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정치회담 관련 조항은 불완전한 ‘군사정전협정’을 보완해서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정치회담 관련 조항은 공산군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 문제의 평

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고위 정치회

담을 소집하고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

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는13) 것으로,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

문화되었다.

정치회담 조항은 다른 의제에 비해 너무나 쉽게 타결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어느 한편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혹은 한반도를 상대방의 자

유의사에 맡겨도 좋다고 양보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은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

문이었다. 둘째,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요구로 의제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이 

의제에 대해서는 정치회담의 소집을 ‘건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토의해본다는 정도

의 의미밖에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산군 측이 이런 모호한 규정에 동의함으

로써 쉽게 합의를 볼 수 있었다. 셋째, 미국이 군사휴전의 범주 외에 정치회담에 

참가할 구체적인 인원이나 신분, 회담의 기능과 형태 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토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러한 논쟁들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이것

은 쉽게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신, 휴전 이후 정치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한 결

정적 요인이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지만, 회담은 성과 없

이 끝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후 유엔 총회로 넘어갔다.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정치회담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궁극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양측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1)	휴전협정	조인식

한국전쟁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총사령관 클라크와 북

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서명함으로써 체결되

었다고 알려져 있다. 휴전협정문에는 휴전회담 양측 수석대표와 최고사령관이 각

각 서명했다. 휴전협정이 정식 체결된 것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발효된 

것은 그로부터 12시간 후인 오후 10시이다. 판문점에서 휴전회담 양측 수석대표

가 서명하 는 모습이 휴전협정 조인식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휴전협정 조인식은 판문점과 문산·평양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다. 문

산의 유엔군 막사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있는 클라크 유엔군총사령관과 그 뒤

편에 앉아 있는 한국군 대표 최덕신과 유엔 참전국 대표들이 담긴 사진도 휴전협

정 조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서명해야 할 문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

어본 각 3부씩 정본 9부와 부본(副本) 9통 해서, 모두 18부나 됐다.

양측은 휴전협정 조인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당일 새벽까지 연락장교 

3.	 휴전협정	체결과	

정전체제

휴전협정조인식, 판문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 조인식, 문산, 1953년 7월 27일 오후 1시

13)	「제15차	휴전회담	본회의	기록」(1952.	2.	16),	『남

북한관계사료집』	2권,	192∼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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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상을 벌였다. 7월 19일 회의에서 유엔군 측은 7월 24일 오후 2시에 협정

에 조인하고 휴전은 그 후 12시간 후에 발효하도록 제안했으나 조인일자는 준비 

부족으로 27일로 연기되었다. 공산군 측은 조인식 때 쓰기 위해 회담장소 뒤에 새 

간이건물을 지었고, 그 곳에서 양측 군사령관으로서 유엔군 측을 대표한 클라크 

장군과 공산군 측을 대표한 김일성 및 팽덕회가 판문점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아 휴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공산군 측은 협정문에 각기 쌍방 사령관이 조인하고 뒤

이어 판문점에 돌려보내진 그 원본을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후 교환하자고 요구

했다. 김일성과 팽덕회의 신변 안전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추측이 돌았지만, 명확

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협상을 이어간 끝에 공산군 측은 양측 군 사령관이 

한 자리에서 서명해야 한다는 유엔군 측 주장에 동의했지만, 유엔군 측이 수용하

기 어려운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다. 즉 어떤 자격을 가진 한국인이나 중국인(대만

인)이 조인 당시 판문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측 각각 10명의 

사진기자만 조인식장에 출입시키자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유엔군은 그러한 제의를 거부했다. 특히 클라크 사령관은 이 조인식에 

한국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휴전협정 자체의 준수나 한국정부의 위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조인식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전 세계 언론기관은 이 역사적인 광경을 취재하려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 서울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조인식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래서 결국 유엔군 측은 양측 수석대표가 판문점에서 협정문서에 서명하고 

나서 몇 시간 후 각자의 사령부에서 양측 최고군사령관이 서명케 하자고 제안하였

고, 공산군 측도 이에 동의했다. 그 때문에 휴전협정문서 조인은 양측 합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953년 7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조인식장에서 양

측 수석대표가 한 자리에 앉아 조인하고, 이날 오후 양측 최고사령관은 문산과 평

양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조인했다. 

판문점의 휴전협정 조인식 광경을 지켜본 한국인 기자는 단 두 명이었다. 당

시 조선일보 기자 최병우와 서울신문 기자 정성관이 남긴 회고담이 당시 장면과 

한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준다.14) 다음은 조인식 장면을 묘사한 최병우 기자의 회

고담이다.

백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

은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다. 특히 우리 한국에

는 너무도 비극적이며 상징적이었다. 학교강당 

14)	최덕신,	『내가	격근	판문점』,	휴전회담	한국대표였

던	최덕신은	휴전을	반대하며	회담	참석을	거부하

고	있었다.	

크기만 한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오직 둘뿐이었다. 유엔 측 기자만

해도 약 1백 명이 되고 참전하지도 않은 일본인 기자석도 10개가 넘는데 휴전회담

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군 장교는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한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중략)

북쪽을 향해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탁자 위에 놓인 18통의 협정문서에 쌍방 

대표는 무표정으로 사무적인 서명을 계속할 따름이었다. 회담대표들은 2년 이상

을 두고 총계 1천여 시간이나 격렬한 설전을 벌였던 것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가지 말로 된 협정문서 정본 9통과 부본(副本) 9통에 각각 서명을 마치면 쌍방 

선임장교가 그것을 상대방에 준다. 그러면 상대편 대표가 서명한 밑에 이쪽 이름

을 써 넣는다. 조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유엔군 전폭기가 바로 공산군 진지에 쏟

고 있는 포탄의 작열음이 긴장된 식장의 공기를 흔들었다.

원수끼리의 증오에 찬 ‘정략결혼식’은 서로 동석하고 있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또 빨리 억지로 강요된 의무를 끝마치고 싶다는 듯 진행되었다. 이것은 어디까

지나 정전이지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 주는 광경이었다….10시 10분 정각, 

조인을 마친 해리슨과 남일은 마치 최후통첩을 내던지고 퇴장하듯 대표를 데리고 

휙 나가 버렸다. (중략) 관례적인 합동기념촬영도 없이 참석자들은 헤어져 버렸다.

당시 서울신문 기자 정성관(후에 내무차관 역임)의 조인식 광경 회고담은 다

음과 같다.

한국민의 열화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종말을 고하는 휴전협정

은 전쟁 발발 만 3년 1개월 2일 만인 7월 27일 상호 10시 이곳 판문점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측대표 남일 간에 서명되었다. 이날 9시 40분 정

각, 유엔 13개국으로 편성된 경비병은 유엔군측 종군기자에게 입장을 허용했는데 

그 총수는 1백 5명, 그 중 한국기자는 최병우(조선). 변경식(평화). 문제안(서울). 

이혜복(경향). 곽정용(국방부촬영반원)과 필자 등 6명 뿐이었다. 그것도 장내의 조

인식광경 취재는 2명으로 제한되었고 나머지는 옥외만이었다.

불과 9백 4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회장에는 쌍방 대표와 수행원 등 2백여 명

이 들어섰고 이 밖에도 회장 건너편 좌우측에는 중공과 북한장교단이, 동쪽 유엔

군 측 좌석엔 한국참전 15개국 대표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우리 한국군 대표의 모

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최덕신 대표는 문산의 조인식에만 참석) (중략) 정각 10시 

1분 전 유엔군 연락장교 머어리 대령과 공산 연락장교 주(朱)가 조인절차에 관해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정각 10시에 해리슨 중장과 남일이 입장하였다. 두 



32 33

Ⅰ
. 
개

요
 :
 6

·
25

 휴
전

협
정

의
 역

사
적

 배
경

대표는 즉시 서명을 시작하여 해리슨 중장이 서명한 협정문서는 머어리 대령이, 

그리고 남일이 서명한 문서는 주가 각각 가운데 있는 빈 테이블로 옮겼다. 쌍방대

표는 매권에 서명할 때마다 다른 만년필을 사용했는데, 두 수석대표가 다 눈썹 하

나 움직이지 않는 긴장한 얼굴이었다.(중략)

쌍방 대표가 서명을 끝낸 것은 정각 10시 16분, 해리슨 중장은 이보다 약 1

분이 늦게였다. 해리슨 중장은 서명을 끝내고 머어리 대령 및 통역 오중위와 무엇

인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남일은 근심스러운 듯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자리를 일

어섰다.

판문점 조인이 끝난 지 3시간 만인 오후 1시에 문산의 유엔군막사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의 조인식이 열렸다. 동경에 있던 클라크 장군은 휴전협정 조인을 

위해 서울에 도착하여, “한국의 휴전은 항구적 세계평화의 발단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엔 각국 대표들도 동경에서 출발했

다. 문산의 조인식장에는 유엔군총사령관 클라크 대장과 그의 보좌관들, 브리그스 

미극동함대사령관, 앤더슨 제5공군사령관, 웨일랜드 극동공군사령관, 테일러 제8

군사령관, 최덕신(소장) 한국군 대표, 참전 15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산

에서의 조인식과 한국전쟁 휴전에 대해 클라크 장군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15)

판문점 조인이 끝난 지 꼭 3시간 만인 10일 하오 1시에 장교와 사병들이 가득 

찬 문산 기지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5월 25일 이래 휴전회담을 보이코트해 

온 최덕신 소장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중략) 뉴스, 영

화와 텔레비전 카메라를 위해 장내에 비친 라이트 때문에 더위는 참을 수 없을 지

경이었다. 이 기회를 위해서 파커社에서 보낸 만년필로 열여덟 번 ‘유엔군사령부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라고 서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만사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전으로 살상이 끝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협정에 서명할 때 공산주의에 대한 내 투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략) 한국전쟁은 자유세계의 변경에서 싸운 하나의 전초전

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적이 패배당하지 않은 채, 그리고 또 전보다도 더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는 의미에서는 패전한 셈이다.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날, 오후 

10시를 기해 전투가 중지되었다. 클라크 유엔

군 사령관은 오후 2시에 유엔군장병에게 휴전 

15)	마크	클라크,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	

메시지를 발표했고, 테일러 미8군사령관은 9개 국어 방송으로 오후 10시에 휴전 

명령을 내렸다. 조인식을 마친 클라크 사령관은, “한국전쟁 상태는 관계 국가들이 

정치적 해결에 도달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한 소감을 말했다. 이승

만 대통령은 휴전 조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 목표는 기어코 성취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젠하워 미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 휴전은 세계의 

감정과 정치정세로 보아 거의 해결 불가능으로 생각된 문제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언명했다. 로이드 영국 외무상은, “한국 휴전

은 한국민의 안녕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하원에서 연설했다. 유엔총회 의

장 피어슨은, “협정 조인은 유혈과 충돌의 종결이라는 한 장의 끝을 뜻하지만 평화

수호라는 어려운 새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휴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는 하나의 체제(regime)로서 ‘정전체제’를 유지해왔다. 정

전체제는 정전에 관한 일체의 원칙과 규범, 정책결정체계를 포함한다. 군사분계선

과 비무장지대로 이루어지는 지리적 규정과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로 이루어지는 운영체계까지 외연이 확대된다. 휴전협정이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와 일체 무장행동의 정지를 보장한 군사상의 휴전 조치’라고 한다면, 정전체제는 

이러한 협정이 지켜지는 한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에 군사분계선이라는 경계표시와 비무장지대라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의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로 합의되었던 중

립국감시위원회의 기능은 정지되고, 새로운 무기 도입을 제한한 조항들도 미국의 

일방적 무효선언으로 사문화되었다. 완충지대로 설정했던 비무장지대는 중무장 

지대로 변모했으며, 정전협정 조항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전체제의 핵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마저 그 기능

을 정지한 상태이다. 북한은 1991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

군 장성이 임명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1994년 5월 군사정전위원회 대신에 ‘인민

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1995년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키는 등 단

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를 취했다. 1996년 4월 4일에는 조선인

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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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

(DMZ)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식별표지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했다.

따라서 정전협정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지켜오고 있다기보다는 팽팽한 세력

균형과 적나라한 힘의 대치가 한반도 분단과 정전체제의 규정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가 항시적으로 전쟁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

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소나 우리 내부의 통제되지 않는 힘에 의해 소용돌

이에 휘말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전협정은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양측이 합의한 것이지만, 단지 ‘군사적 충돌’을 정지시켰을 뿐 ‘전쟁의 종결’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전체제는 전쟁의 법적, 

제도적 종식과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과도적 체제이다.

휴전회담은 전쟁을 군사적으로 종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후체제를 준

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쟁의 양대 주체였던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회담을 주도하고 협정을 체결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은 당사자로서 전

후 휴전협정의 이행을 준수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회담과 협정체결에서 결

정권을 갖지 못했던 남과 북이 정전협정 이행의 온전한 주체가 되기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결국 한반도 정전체제의 규정력은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구도라는 내적 요소

와 관련국의 현상유지정책라는 외적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작동한다. 그때 내적 요

소와 외적 요소는 병렬적이라기 보다는 수직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출발점이 바로 정전협정인 것이다.

3년 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정전체제가 형성된 

것은 전쟁의 성격 때문이다.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초기부터 국제전

으로 비화하였고, 이들 강대국이 전쟁과 휴전을 주도하였다. 결국 어느 쪽도 일방

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지도부는 정전에 대한 구상

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양측은 상호 전쟁 수행능력과 의지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정세와 전쟁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최적의 조건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타협책은 한반도 북쪽에 신생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 체제가 존속하고, 일본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반공국가인 

남한이 한반도 남쪽에 존속하는 분단체제의 재구축이었다.16) 이러한 분단 재구축

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자 미국, 영국, 소련, 중

국 등 관련 국가들은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상호 정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유엔군사령관이 단일지휘

체계로 한국군과 참전 16개국 군을 지휘했고 휴전협정도 이들 국가들을 대표하여 

교섭에 참가하고 서명하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주장도 있다.17) 즉 

휴전협정은 군사적 사항에 국한되는 협정으로 교전자가 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교

전쌍방의 군사령관이 교전자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것이 상례이고, 따라서 한국전

쟁의 교전당사자는 한국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참전한 16개국이 일방이 되

고 북한과 중국이 타방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휴전협상의 시작부터 최종 협정 서명까지의 과정에서, 한국은 아무런 역할

을 하지 못했고 결정권도 없었다. 미국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과 휴전을 주도

했지만, 유엔참전국과 유엔, 그리고 한국도 철저히 배제했다. 한국이 제기하는 주

체의 문제나 당사자 요구는 무시되었고, 한국의 휴전반대가 심해질수록 더 소외시

켰다. 게다가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한을 정전협

정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남한과는 그것을 확인·

보장하는데 불가한 불가침협정체결 논리를 펴고 있다.18)

17)	이서항,	「유엔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유엔과	한

국전쟁』(서울,	리북,	2004),	70~71쪽.

18)	이장희,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방안」,	『국제법학회논총』	39(1)(서울,	대한국제법학

회,	1994),	62쪽.	북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가	1974

년	3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5기	제3차회의에

서	처음	등장한	이래	북한은	1984년에는	이를	‘3자

회담’	형태로	변형시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문제

와	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문제	협의를	위한	남•

북•미	3자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16)	유호열,	「한반도	정전체제의	형성과	특징」,	『통일한

국』	통권	제284호(서울,	2007),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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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 4개 중립국 고급장교로 이루어졌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양측의 지정한 출

입항에 대한 감독 및 시찰업무를 통해 양측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것을 주임

무로 했다. 그러나 1956년 유엔군측의 일방적 조치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1956년 7월 31일 제70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유엔군측은 중립국 시찰소조의 구

성한 규정한 정전협정 제40항의 기능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한국에 “더 근대적이고 더 효과적인 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미국은 1957년 6월 21일 제75차 군사정전위원회에

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내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걸림돌’을 제거했다.20)

군사정전위원회 관련 회의는 본회의를 중심으로 비서장회의, 공동감시소조회

의, 공동일직장교회의, 언어장교회의, 경비장교회의, 중립국감시위원회회의 등이

다. 개최시기 및 구성, 임무 등은 다음 표와 같다.21) 

군사정전위원회	각종	회의	구성

회의  개최시기  구성  임무 비고

본회의

필요시 일방의 

요청으로 합의

하에 개최

•소장급을 수석위원으로 하

는 5명씩의 위원으로 구성

•유엔군측(미군1,한국군2,영

연방군1,기타참전국군1)

•정전협정의 실시 감독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항 

협의 처리  

비서장회의 본회의와 동일
군정위 쌍방 비서장(대령급)

으로 구성

•군정위 관련 행정사항 

및 회의절차 토의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행

위 협의처리 

•유해송환업무처리

공동감시소조

회의

위반사항, 처리

사항 발생 시 

소집

쌍방 2∼3인씩의 영관장교로 

구성

•비무장지대 및 한국하구

에서의 위반사건 공동

조사 

•비무장지대의 작업 감독 

•군사분계선 표식 감독 

•시체발굴 및 교환업무 

•억류인원 교환업무

1 9 6 7 . 4 . 8 . 

243차 본회

의 이후 기능 

마비

공동일직장교

회의
일일 1회

쌍방에서 임명한 영관장교로 

구성
행정사항 전달 및 토의  

언어장교회의
매주 수요일 10

시 30분 개최

쌍방 임명한 영관급(중-소령 

및 통역원) 구성

각종 회의록의 국·영·중

국문으로의 번역, 대조 및 

보완업무

 

경비장교회의
쌍방 요청 시 

개최
JSA 쌍방경비중대장으로 구성 JSA내 위반사건 협의처리  

중립국감시위

원회회의

매주 화요일 10

시 개최

중립국감시위원회 4개국 대

표로 구성(스웨덴, 스위스/폴

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새로운 군사력 도입 감시, 

감독 및 조사에 관한 심의

1956.5.11. 70

차 본회의 이

후 기능 마비

1)	군사정전위원회와	휴전	관리	기구

잠정적인 성격으로서나마 한반도에서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군사정전 업무이다.19) 정전협정에 의해 한반도에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평화상태

가 지속되는 동안 일촉즉발의 위기가 수없이 반복. 그 속에서 양측은 판문점에서 

만나 설전을 계속해 왔고, 그 외 정전업무와 관련된 여러 접촉이 이어졌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는 핵심기구이다. 정전협정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9항에 의거하여 군사정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과 개성에 각각 유엔군측 및 공산측 비서처, 판문점에 전방비서처, 

실제 감시업무 협조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되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총사령관과 북한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

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하는 각각 5명씩의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1964년까지 유엔

사측 군정위 구성은 의원 5명중 수석대표를 모함해서 3명이 미군장성, 1명이 한

국군 장성,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영국군 준장이었고, 그 후에는 미국 수석대표 1

명, 한국 대표 2명, 영국 대표 1명, 그리고 유엔참전국 대표 1명으로 재편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적대적인 양측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장제도가 없으며, 

관례상 소집을 요청한 측이 먼저 회의장에 입장하고 먼저 발언하며 쌍방의 합의

에 의거하여 휴회한다. 원래 휴전협정 조항에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매일 개최

하며 쌍방 수석대표의 합의 아래 휴회를 하더라도 7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1954년 1월 4일 양측 비서장과 공동일

직장교 전통문 교환으로 한편의 개최 요청이 

있을 때까지 계속 휴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군사정전위원회와는 별도로 중립국감시위

원회가 구성되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한국

전쟁에서 전투부대가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

은 국가로서 유엔군측이 지명한 스웨덴·스위

스, 공산측이 지명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

4.	 군사정전위원회와	

제네바정치회담

19)	『군사정전위원회편람』,	국방정보본부,	1986

20)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

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통권	8호,	역사비평사,	

2008,	46~52쪽.

21)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	회

의록분석』(남북한조사연구-군사),	1980,	18~20

쪽;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149~159쪽;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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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판문점 예비회담은 결국 아무런 기약도 없이 무기 휴회되었다. 회

담 결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산군 측이 소련을 중립국으로 참가시키고 인도를 

포함한 여타 중립국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식을 주장한 데 반하여,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 측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교전 양측의 대좌회의를 고집한 데 있었다.

그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미·영·불·소 4개국 외상회

의가 1954년 1월 25일 베를린에서 소집되었는데, 여기서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4국 외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독립된 한국을 수립하는 것이 국제긴장 완화와 아시아의 다

른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의를 1954년 4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치회담

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남•북한 및 기타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나

라들의 대표가 참석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중국은 4강국 중의 하

나에 의해 초청된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단서와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그 

외교적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했다.25)

이에 따라 1954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국문

제가 토의되었다. 참가국은 한국과 유엔참전 15개국(참전 16개국 중 남아공은 제

외), 북한과 중국·소련 등 총 19개국이었다.26) 제네바회담에서는 한반도 통일방

안이 핵심주제로 다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유엔의 권위 

인정 여부와 외국군 철군 문제였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에서 한국과 유엔군 측의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 주장과 공산측의 외부의 간섭 없는 전한국 선거 혹은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주장으로 대립하였다. 

특히 공산측이 유엔의 역할과 지위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의 권위 인정 문제

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중국대표 저우언라이는 5월 22일 중립국감시위

원단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감시를 제의하면서 한반도에서 유엔의 역할은 불법적

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북한대표 남일도 유엔은 완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며 

유엔은 한국의 교전국의 일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유엔이 공정한 역

할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권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

기되자, 5월 31일 대표단에게 제네바회담에서 

한국문제 토의를 조속히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측 대표인 덜레스는 공산측의 공격이 유엔

에 집중되면 미국민들에게 한국전 희생자들의 

죽음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

2)	제네바정치회담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회담의 경위와 전망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

고 1953년 8월 17일 유엔 임시총회는 한국휴전협정을 승인했다. 그리고 8월 28

일에는 정치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희망할 경우 소련의 정치회담 참가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의 목적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 민주적인 

한국이 대의제 정부로 수립되고 이 지역에서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완전히 복구하

는 데 있음을 확인하고 휴전협정 60항에 따른 정치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며, 회담

을 1953년 10월 28일 이전에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한국과 더불어 유엔군측 참전국으로 한국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15개국의 참여를 권고하였으며, 유엔군 측이 원한다면 소련도 참가할 것

을 건의하였다.22)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정치회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에 중

국과 북한이 참가할 것과 정치회담 참가국을 확대하여 중립국을 포함하는 원탁회

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3)

이러한 공산 측의 대응은 이어진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또다시 반복되었다.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는데, 

회담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쳤다. 공산측은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소련 등을 중

립국으로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유엔군과 미군의 완전 철수, 자유중

국의 유엔 축출 및 중국의 유엔가입, 미국의 대중국, 북한 무역제한 해제 등을 주

장했다. 또한 이때까지 남아있던 전쟁포로 문

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유엔군측을 대표해 회담에 참가했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교전 양측이 

참가하는 회의를 고집했다. 또한 전쟁포로는 

회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의제 채택을 거부

했다. 12월 12일 23차 예비회담에서는 공산측

이 한국의 반공포로석방은 미국이 배후에서 조

종했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이를 빌미로 유엔

측은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복귀하지 않음으

로써 무기휴회에 들어가게 되었다.24) 결국 정

치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포로문제를 빌

미로 예비회담이 결렬된 것은 정치회담을 통한 

합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22)		Resolution	711(Ⅶ)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8	August	1953,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0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유엔한국문제결의집(1947~1976)』

(서울,	외무부,	1976),	175~177쪽).

23)		「정치회의에	관한	유엔총회	결정과	관련하여	외무

부상의	전문,	1953.	9.	14」,	 『북한대외정책기본자

료집	Ⅱ』(서울,	동아일보사•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

소,	1976),	529~532쪽.	이	전문에서는	9월	13일	

중국	외교부장	주은래가	유엔총회에	보낸	건의안에	

전적으로	찬동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24)		제23차	예비회담,	1953.	12.	12(『Records	of	 the	

Korean	Political	Conference	of	 the	U.S.	State	

Department,	미국무부	한국정치회담문서-판문

점	예비정치회담	회의록』,	 『한국전쟁사료총서』	18

권(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266~298쪽)	

;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서울,	중앙일보사,	

1996),	180~182쪽.

25)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호(서

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38쪽.

26)		정부기록보조소	소장	마이크로	필름	목록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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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휴전이 이루어졌으나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긴장의 

정도를 완화하고 이미 결정된 분단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미국은 정치회담을 통해 외국군 철수 문제에 정치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 구조를 만들어 주한미군 주둔을 현실화했다. 이것은 휴

전 직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공산군 측이 정치회담 의제로 설정하였던 외국

군 철수 문제는 회담에서 논란을 벌인다 해도 이미 진행 중인 전후 동맹구조 형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미국은 전시 휴전회담장과 국제무대에서 유엔군 철수

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에 대한 논쟁 자체를 피했다. 전후 정치회담에서

도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한국은 침략군인 중국군의 철수만을 요구했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협상을 통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실패한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정도로 타협함으로

써 정치회담 관련 조항의 규정력은 이미 상당히 약화되었다. 전후 정치회담은 협

상을 주도하고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을 확정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정치 문제로 환원시켰다. 정치회담에서 외국군 철

수 문제가 제대로 쟁점화 되지 못하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전

후 남한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미군 주둔, 북한에서는 중국군의 잔류와 

1960년대 초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소련 간의 동맹조약으로 이어졌다.

3)	유엔의	한국전쟁	휴전	결의

1945년 창설된 유엔은 그 전세대의 국제연맹의 사상적, 제도적 골격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이룩하려는 인류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유엔은 상

시 작용하는 외교적 장치이며 다자적 조약으로서 국제법의 중요한 근원이며, 전쟁

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서 집단안보를 채택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유엔안보리는 당일 소집되어 결

의문 82호를 채택했다. 북한군의 무력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

한 행동이 평화를 깨는 것이라고 보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며, 북

한군의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27일에는 

결의문 83호를 채택하여, “한국정부가 유엔에 대하여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한 점을 유념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이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

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 결의문들은 북한의 침략행위가 유엔헌장과 국

른다고 우려했다. 결국 한국과 유엔참전국들은 한국문제를 유엔 총회로 이관한다

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회담을 마무리 지었고, 6월 15일 정치회담

은 성과 없이 끝났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포로 및 실향사민 처리 등은 일회적으로 휴전을 마무리하

는 과정이었던 데 비해 정치회담은 전후 한반도의 전쟁재발 방지와 통일을 위한 

논의로 이어졌다. 따라서 정전협정이 갖는 ‘군사적’ 성격을 넘어서 ‘정치적’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회담 실패 이후 한반도에 장기 지속적인 분단체제가 정치적으로 

고착화되었다. 회담은 협상을 주도하고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을 확정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정치 문제로 환원되는 결

과로 이어졌다. 어느 편도 평화적 방법으로 분단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적극적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 중조동맹조약과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잔류 등이 

결정되었다. 정치회담의 개최 목적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분단구조의 

‘평화로운 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결국 전후 정전체제의 틀을 완성하는 정

치외교적 수순이었던 셈이다. 

정치회담은 전시 휴전회담이 군사 휴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 해

결을 마련된 협상의 장이었다. 정치회담 관련 협정에 규정된 주요 의제는 두 가지

로, 첫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둘째 외국군 철수 문제였다. 회담의 내용과 

전망은 참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컸지만, 그 전제는 정치회담 

관련 조항이었다. 유엔군 측(미국을 비롯한 참전 15개국)과 공산군 측(중국과 소

련)은 물론이고 남과 북의 회담에 임하는 입장과 전략은 회담이 진행되면서 조금

씩 변화되기도 했지만, 회담에 참가한 관련 각국이 회담을 준비하며 대비한 틀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지만, 각국이 

회담에 대해 가졌던 기대치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휴전회담과 마찬가지로 정치회담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더 적었다. 휴전회담에서 양측은 휴전협정

을 체결하고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했지만, 

정치회담은 그러한 강제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더한층 참가주체들의 타협의지와 

해결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

질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일종의 ‘선전장’이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

물려 한반도 분단구조를 정착시키는 정치·외교적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명목과

는 달리 정치회담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즉 통일을 지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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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안보리 참석을 거부했다. 소련은 한국전에 관한 안보리결의의 무효를 주장

했다. 소련 참여 없이 채택된 결의는 유엔 헌장 27조 3항의 위반이며, 대만이 ‘합

법적’ 중국정부로서의 대표성이 없으며, 한국전은 국가간 분쟁이 아닌 내전(civil 

war)이라고 주장했다.

8월 1일 소련의 복귀 이후 소련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 결의문에 거부권을 행

사함에 따라 미국 및 서방국가들은 유엔집단안보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

로 1950년 11월 총회에서 유엔총회 결의문 377호, ‘평화단결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 의거해서 중국의 개입에 대해 ‘침략자’로 규정하고, 경제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미국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은 불필요하게 중국

을 도발하게 되고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더 나

아가 영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한국전쟁 문제와 함께 중국에 관련된 여러 문제, 

가령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권 문제, 대만의 안전 문제, 정전협상에서의 대표권 

문제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타결을 원했다.

처음에 유엔이 한국전쟁에서 갖는 임무는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의 국제평화 및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목표가 수정되었

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후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면

서 유엔총회가 채택한 새로운 결의문은, “한국의 통일된 독립적 민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반도 전체의 안정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또다시 역전되었다. 유엔군은 38선 이남

으로 후퇴하고 이후 전쟁은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은 전쟁 목표를 재해

석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침략을 종식시키며 평화 회복과 침략의 재발 방지”를 내

세웠다.

유엔 헌장상 유엔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6·25전쟁의 경우 유엔

기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유엔통합군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유엔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 설치, 미군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

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지휘계통은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 이어졌다.

유엔은 창립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6.25

전쟁은 집단안보활동부터 현재 유엔이 활발하게 벌이는 평화유지활동(PKO), 중

재활동,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전후 평화재건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였

다.28)

제법을 위반하여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으로, 유엔집단안보

체제의 발동이었다.

6·25전쟁 당시 참전국은 1951년 초까지 총 16개국이었다. 군대파견을 신청

한 국가 21개국 중 실제로 파병을 한 16개 국가의 분포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2

개국, 콜롬비아 남미 1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4개국, 남

아프리카공화국,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2개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7개국이다.

이들 참전국들은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규모인 1개 대대 병력(약 1,200명) 이

상을 파병했다. 주요 참전병력은 1953년을 기준으로 영국 약 4,200명, 캐나다 약 

6,100명, 터키 약 5,500명, 호주 2,200여 명 등이다.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참

전한 유엔군은 미국을 제외하고 총 3만 9천여 명에 이르며, 미국을 포함할 경우 

총 34만 1천여 명에 달한다.

또한 유엔 결의문에 따라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각종 지원을 하기 시작했

다. 5개국(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이 의료지원을, 40개 회원국

과 1개 비회원국(이탈리아)와 9개 유엔전문기구가 식량제공 및 민간구호 활동에 

참가했다. 중국이 개입한 후 미국은 나토(NATO) 증강 등의 약속을 댓가로 유럽국

가와 기타 회원국들의 참전을 요청했으나,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로부

터의 참전은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4개국에 국한되었다.

유엔이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것은, 곧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들을 중심으

로 형성된 최초의 상설집단안보기구가 냉전의 구도 속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책

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유엔은 전쟁이 진행되는 내내 한국전쟁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의 장이었고,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휴전을 중재하고 포로와 관련된 타협점을 도출하려 했다. 

한국전쟁 문제의 사후적 처리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강대국들

의 정치회담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이는 한국전쟁이 엄청난 국제정치의 자장 속

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 유엔의 개입이 갖는 역사적 함의란, 그로 인해 한국전쟁

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매우 ‘과도하게’ 전 지구적 수준에서 정치적 의미

가 부여된 정치 전쟁이 되었다는 점이다.27)

그러나 한국전에서의 유엔집단안보의 발동은 강대국이며 상임이사국인 소련

의 강력한 반대로 정치적 의미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전쟁초기 안보리결의

는 소련이 중국의 대표권문제로 인해 안보리

를 보이콧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소

련은 중국의 대표권문제로 1950년 1월부터 7

27)		김학재,	앞의	책 28)		국가기록원,	 ‘6.25전쟁과	유엔’(http://theme.

archives.go.kr/next/unKorea/koreaW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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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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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휴전회담 회의록』을 모두 소장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부터 

해외에 소장된 한국사자료의 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국가지식종합센

터 중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 공식 지정되었다. 정부는 2008년 「사료의 수

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공포했는데, 국사편찬위

원회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해 국내와 해외에 산재된 한국현대사 관련 기록물

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휴전협정에 관한 국내외 기록물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history.go.kr)에 탑재되어 있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전자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에서 이미지 형태나 타이핑된 문자의 형태로 원

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휴전회담 회의록』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서 원문이미지의 형태로 모든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쇄도 가능하다. 휴전

협정 관련 기록물 중에서 문서자료는 주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

합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으며, 사진자료는 주로 전자사료관에 탑재되어 있다. 둘

째,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록물

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을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휴전협정 관련 기록

물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탑재된 전자도서관

(http://library.history.go.kr)에서 주제어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

원회 사료관은 소장 기록물마다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등록번호

를 통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 

중에서 약 80%의 기록물은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형태나 타이핑된 문자의 형태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3)	기타	소장처

(1)	한림대학교•국립중앙도서관

한림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로 휴전협정 관련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

다. 첫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기간동안 미 육군통신대(Office of the Chief Signal 

Corps)가 촬영한 영상자료(Moving Images) 시리즈를 미국에서 입수하여 소장하

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휴전협정과 관련된 1차자료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생산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국가기록원에는 1953년 7월 27일

에 생산된 『휴전협정 원문』, 유엔 기록보존소로부터 입수한 1953년 『휴전협정 제1

권』 등이 소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1969년 내무부 총무처 소속의 ‘정부기록보

존소’로 출발하였으며,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정부

는 2006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2007년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

록원에서 총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이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중요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일괄적으로 이관되었다. 휴전협정에 관한 정부의 기

록물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

다. 첫째, 일부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

서 전용 뷰어(Viewer)의 방식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53년에 

경무대에서 이관받은 『휴전협정 원문』은 전체 기록물을 이미지 형태로 볼 수 있으

며, 인쇄도 가능하다. 둘째, 일부 기록물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없으며, 직

접 국가기록원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소장 기록물마다 고유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관리번호를 통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휴전협정 원문』의 고유 관리번호는 CA0005972이다.

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휴전협정과 관련된 1차자료와 2차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휴전회담의 과정에서 

1.	 관련	기록물의	

소장처	및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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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록원

(1)	1차	자료

국가기록원은 주로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 중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1

차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첫째,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물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일에 생산된 『휴전협정 원문』이다. 이 기록물은 제목이 ‘원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휴전협정문은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휴전협정문은 영문으로 작성된 총 36쪽 분량의 사본으로, 1953년 8월 31일 대한

민국 정부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이다. 이 기록물은 휴전회담의 결과 

미국·중국·북한이 체결한 휴전협정의 3개 원본 중 하나의 사본이다.

휴전협정은 유엔군·중국군·북한군의 사령관 사이에 체결되었기 때

문에 휴전협정문의 원본은 총 3개 언어로 작성되었다. 영어로 된 정식명칭

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중국어로 된 

정식명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

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한국어로 된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

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산한 1차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대

표적인 기록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성 중립지대 설치 반대에 관한 결의 이송의 

건』은 1951년 11월 16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1951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이송된 건을 총무처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거쳐, 

1951년 11월 17일 UN군 총사령관, 미국무장관, UN사무총장, 제6회UN총회의

장에게 보낸 문서이다. 『정전회담 결의 중 시정요구 및 선량포로 구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은 1952년 2월 14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

고 있다. 한림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 시리즈는 ADC(Army Depository 

Copy)와 LC(the Army Library Copy) 자료이다. 영상자료의 분량은 총 136편이

며, VHS필름 53개와 8mm필름 83개이다. 아이템으로는 1,311개, 시간분량으로

는 약 200시간이다. 이와 함께 영문 촬영카드 약 4,000장도 보유하고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도 휴전협정 관련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중앙

도서관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미 육군통신대의 영상

자료를 입수하였고, 편집되지 않은 원상태의 필름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소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는 총 

20편이며, 시간분량으로는 143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

료의 내용은 한림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와 같은 것이며, 국립중앙도서

관의 소장본이 좀더 이용하기 편리하다.

(2)	독립기념관•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휴전협정 관련 문서자료

는 없으며, 주로 휴전협정 관련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첫째, 독립

기념관은 휴전협정 관련 사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사진자료의 양은 약 20장 내

외로 매우 적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독립기념관의 홈페이지와 국

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모두 사진파일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

학중앙연구원은 휴전협정 관련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영상자료의 양은 12편

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

털아카이브에서 모두 동영상파일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다.

2.	 관련	기록물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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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選集』, 『毛澤東軍事文選』, 『建国以来毛澤東文稿』 등 중국공산당이 발간한 자료

집에 수록된 사본이다. 이 기록물은 1950~1953년 당시 중국공산당이 생산한 전

문과 외교문서 등으로, 휴전협정과 관련해 중국측의 입장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1자 자료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휴전협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

국측 인물들의 회고록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민지원군 총사령관 팽덕회가 쓴 『팽덕회자술(彭德怀自述)』, 중국인민해방군 총참

모장 섭영진이 쓴 『섭영진회억록(聶榮臻回憶錄)』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2년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자료 중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핵심자료를 

번역해 『한국전쟁과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①대외용 문서, ②중국 국내용 문서, ③전보(電報) 명령, ④회고록 등 4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29)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자료 중에서 휴전협정과 관련된 주요 기록

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보명령

■ 평화회담 준비에 관한 문제로 펑더화이에게 보낸 전보(1951. 7. 2)

■ 회담장소 및 개회업무를 함께 준비하는 것에 관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1951. 7. 4)

■ 빨리 개성에 가서 정전회담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 김일성 등에게 보낸 전보(1951. 7. 4)

■ 개성 정전담판 제1차 회의석상에서 남일 장군의 건의를 지지한 덩화 장군의 발언(1951. 7. 10)

■ 담판 장소를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1951. 10. 3)

■ 군사분계선을 담판하는 문제에 관하여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1951. 11. 20)

■ 중국 인민지원군 펑더화이 사령관이 전군에 발포한 명령(1952. 10. 25)

■ 정전협상의 서명을 반드시 지연시킬 것(1953. 6. 21)

■ 조선 정전회담 조·중 대표단의 군사정전위원회 성립 공보(1953. 7. 27)

②	회고록

■ 펑더화이(彭德懷), 「항미원조(抗美援朝)」, 『팽덕회자술(彭德怀自述)』, 人民出版社, 1981.

■ 녜롱전, 「항미원조전쟁 중에서(在抗美援朝戰爭中)」, 『섭영진회억록(聶榮臻回憶錄)』, 解放軍 

    出版社,

■ 시에팡(解方), 「조선 개성 정전회담에 대한 회고(回

憶朝鮮開城停電談判)」, 중공중앙당사연구실 편, 「중공

당사자료(中共黨史資料)」제32권, 中共中央黨史硏究室, 

1989.

물은 1952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정전회담 시 한국측 시정요구 사

항을 보고한 문서이다. 기록물의 내용을 보면, 판문점 정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

해 국제연합군이 적측에게 거듭된 양보를 하는 것이 한국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정전회담 결의 중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반공포로에 관한 1차 자료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먼저, 국가기록원은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모두 소장하고 있다. 기록물의 제목은 <군사정전위원

회 회의록> 제1차~제67차 회의록이다. 모든 회의록이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

으나,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다. 회의록의 분량은 1회당 약 35~120쪽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에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개최한 제68차 회의록(1955년)부터 제185

차 회의록(1963년)도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가기록원은 반공포로와 관련된 

정부의 1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952년에 논산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들의 탄원서와 석방 요구서, 1953년 각 지역의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반공포로에 관한 취급방법을 지시한 <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 등을 소장하

고 있다.

또한 휴전협정 이후 중립국인 인도로 송환된 반공포로 및 중립국위원회의 활

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알 수 있는 기록물도 소장하고 있다. 이 기록물의 제목

은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 관계철>이며,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생산된 기록

물이다. 휴전협정 이후 1954년 2월에 인도에 수용된 반공포로 76명 중 10명이 인

도에 잔류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귀환 희망자에 대해 송환을 거부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기록물은 한국 정부가 유엔, 국제적십자위원

회, 중립국송환위원회 등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공문들이다. 국가기록원

은 휴전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생산한 2차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이 기록물

은 일본 외무성에서 1953년에 생산한 <朝鮮動亂關係-休戰交涉關係 第二券>에 포

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사

본의 형태로 입수한 것이다. 기록물의 내용은 주로 <중국 국적의 반공포로의 대만 

이송에 관한 건> 등 대만으로 송환된 중국인 반공포로에 관한 것이다.

(2)	중국	자료

국가기록원은 정부기록보존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1997년부터 중국, 러시아, 

몽골 국립기록보존기관과 기록보존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관련 기록물의 수집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이 과정에서 휴전협정과 관련된 중

국자료를 다수 입수하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자료는 주로 『毛澤

29)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韓國戰爭과	中國	

:	韓國戰爭關聯	中國資料選集	』(Ⅰ•Ⅱ),	정부기록

보존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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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는 휴전회담 및 휴전협정과 관련해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 정부가 생산한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휴전회담 당시 미군은 유엔군의 

주축이었고, 미국은 휴전회담의 당사자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 부처 단위로 휴

전회담의 진행, 휴전협정의 초안, 공산군 측과 한국정부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

하고 결정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이같은 과정에서 생

산된 것이며, 주로 미군과 미국 국무부가 생산한 것이다. 특히 미군 합동참모부

(U.S. Joint Chiefs Of Staff)와 미국 국무부 산하 주한미대사관에서 생산한 기록

물이 가장 많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국무부가 1년 단위로 정책문서를 종합해서 발행

하는 『FRUS(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를 소장하고 있다. 이 기록물

은 미국 국무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사본이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기록물을 한

국어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기록물에는 휴전회담 및 휴전협

정과 관련된 유엔의 활동, 미국정부(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과 대응, 공산군 측과 

한국정부의 동향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휴전협정과 관련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구소련

에서 생산한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대부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

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사본이다. 구소련 자료는 주로 휴전협정과 관련해 

소련측에서 생산한 정책문서, 소련·중국·북한 사이에 오고간 전문과 비망록 등

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기록물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간하였다.31)

국사편찬위원회가 휴전협정과 관련해 소장하고 있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RG	218(미	합동참모부	문서)

①	사료계열：General	Records,	Geographic	File	on	Korea(Korea	Section),	1946~1958

가.	하위사료계열：Geographic	File,	1951~1953(사료철	53건)

■ 사료철5：Box32,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51~53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1년 7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휴전회담 의제에 대

한 보고서, 휴전회담 중 유엔군의 한국전쟁 작전에 대한 보고서,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전하는 

릿지웨이 성명에 대한 논의 보고서, 극동군 사령관의 정전협상 관련 승인 요청에 대한 보고서, 

자스라인(임진강-연천-화천저수지-양양) 유지에 대한 

릿지웨이 사령관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7월 16일 개성

에서의 휴전회담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있다.

■ 챠오관화(喬冠華), 「조선전쟁과 정전회담에 관하여(關于朝鮮戰爭與停戰談判)」, 중공당사자료  

    편집부 편, 「친역중대역사사건실록(親歷重大歷史事件實錄)」제4권, 中國文聯出版社, 2000.

■ 리징(李靜), 「조선전쟁의 마지막 일전(朝鮮戰爭的最後一仗)」, 「중공당사자료」, 편집부 편, 「친 

    역중대역사사건실록」제4권, 黨建讀物出版社, 2000.

■ 셔저(師哲), 「조선전쟁 기간의 중소관계(朝鮮戰爭其間的中蘇關係)」, 『재역사거인신변:사철회 

    의록(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修訂本))』, 中央文獻出版社, 1995.

2)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이 주로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생산한 1차 자

료를 소장하고 있다면, 국사편찬위원회는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 중에서 주로 외국

에서 생산한 1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단일 기관으로는 휴전

협정과 관련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기록물

의 생산주체를 살보면, 휴전협정과 관련된 외국 국가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 생

산한 자료가 가장 많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휴전협정과 관련해 구소련에서 생

산한 기록물을 러시아에서 입수해 소장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휴전협

정 관련 기록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휴

전회담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9일까지 휴전회담의 

당사자였던 유엔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

군(RG) 333에 소장되어 있으며, 휴전회담이 

진행된 당시에 유엔군이 생산한 유일본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NARA에서 사본을 입수해

서 보관하고 있으며, 1994년에 『남북한관계사

료집』(제1~10권)으로 공간하였다.30) 이 회의

록에는 각급 회의에서 논의된 회의내용과, 유

엔군•공산군 양측에서 오고 간 전문, 성명서, 

협정 초안 등이 들어있다. 휴전협정 관련 기록

물 중에서 『휴전협정 원문』과 함께 가장 자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

30)		『남북한관계사료집』	각	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권	休戰會談會議錄1	-	第1-26次	開城	本會

議	記錄(1951.	7.	10∼1951.	8.	16)；제2권	休戰

會談會議錄2	-	第27-158次	板門店	本會議	記錄

(1951.	10.	25∼1953.	7.	19)；제3권	休戰會談會

議錄3	-	第2議題에	관한	第1-37次	分科委員會	

記錄(1951.	8.	17∼1951.	11.	27)；제4권	休戰會

談會議錄4	-	第3議題에	관한	第1-71次	分科委員

會	記錄(1951.	12.	4∼1952.	4.	19)；제5권	休戰

會談會議錄5	-	第4議題에	관한	第1-71次	分科委

員會	記錄(1951.	12.	11∼1952.	3.	15)；제6권	休

戰會談會議錄6	-	第2議題(1951.	11.	30∼1951.	

12.	10)와	第3議題(1951.	12.	20∼1952.	4.	7)에	

관한	參謀將校會議	記錄；제7권	休戰會談會議錄

7	-	第4議題에	관한	參謀將校會議	記錄(1952.	1.	

23∼1952.	5.	10)；제8권	休戰會談會議錄8	-	休

戰協定文	作成을	위한	參謀將校會議	記錄(1952.	

7.	26∼1953.	7.	22)；제9권	休戰會談會議錄9	-	

連絡將校會議	記錄Ⅰ(1951.	7.	8∼1952.	9.	29)；

제10권	休戰會談會議錄10	-	連絡將校會議	記

錄Ⅱ(1952.	10.	1∼1953.	7.	29),	連絡團會議	記

錄(1953.	4.	6∼1953.	5.	2),	統制將校會議	記錄	

(1953.	4.	19∼1953.	5.	2).
3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

	 ~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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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고 있다.

■ 사료철14：Box36,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77~79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2년 1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휴전회담 경과에 대

한 보고서들이 있으며 특히 휴전회담 이후 한국의 군사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은 1월 2일자 

비망록이 눈에 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51년 9월 28일자 비망록에 기반하여 논의가 진행되

어 왔고, 합동전략조사위원회가 12월 27일자로 브래들리 합참의장에게 승인받은 바 있다. 여기

서 휴전 이후 한국군의 군사력은 북한의 새로운 ‘단독ʼ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

다고 했으나 이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이러한 목표가 NSC 118/2의 해당 조항에 의해 추구될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 사료철15：Box36,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80~81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2년 1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역시 이 사료철에도 

휴전회담 이후 한국의 군사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은 비망록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다루었던 한국 주요 인사 철수 문제에 대한 보고서도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목적지로 제

주도, 일본, 류큐 열도, 대만이 논의되었다.

■ 사료철16：Box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82~83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2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이 사료철에도 

한국 인사들의 철수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 문서로 포함되어 있고, 휴전회담 논의 과정에 

대한 보고서들이 들어 있다. 주로 1952년 2월에 작성된 문서들이 들어 있다.

■ 사료철18：Box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86~87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2년 2~3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휴전회담 논의 

내용 중 포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한국 정부가 휴전회담 합의 내용을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회전회담의 성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다루는 비망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전협정 합의문의 현재 원고(current draft)도 포함되어 휴전회담이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에 이

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RG	84(국무부	재외공관문서)	내	한국관련	문서

①	1948~1963년간	‘서울대사관	문서’

가.	Entry	2846：＜서울대사관,	1953~1955년간	비밀일반문서＞(총	19상자)

가)	Box	No.1：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 310 제네바회담(Geneva Conference). vol.Ⅰ, 1953

• 제네바회담 관련철은 원문이 아니라 청사진(blue print)으로 복사된 국무부 문서의 복사본들이 

■ 사료철6：Box33,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54~56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1년 7~8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휴전회담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가 대부분이며,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 논의 과정에 대해 합참에 보고하

고 행동 방침을 문의하면 합참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이다.

■ 사료철7：Box33,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57~58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1년 8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1951년 8월 12일과 

13일 개성에서 열린 휴전회담에 대한 요약 보고서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을 38선으

로 할 것인지, 현 접촉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논의 과정이다. 공산군 

측이 지도상에 표시한 현 접촉선은 실제 접촉선보다도 5마일 정도 남쪽에 있었다.

■ 사료철9：Box34,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62~64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1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개성 중립지역에 대

한 공산군의 위반, 이에 대한 사진 증거,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트루먼 대

통령의 입장, 휴전회담의 최근 진행상황에 대한 합동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 등이 들어 있다.

■ 사료철10：Box34,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65~66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1년 9~10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합참 산하 합동

전략조사위원회(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가 작성한 한국에서 미국의 행동방침(course 

of action)에 대한 비망록, 휴전회담에서 연락장교단 회의의 경과에 대한 요약 보고서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사료철12：Box35,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71~73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1년 11~12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가 11월~12월에 진행된 휴전회담 내용을 요약하여 합참에 보고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

다. 여기서 공산군 측의 남일은 외국군 철수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

는데 비해, 유엔군은 정전(armistice)의 의미를 양측이 상호 합의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대행위

의 중지(cessation of hostilities)’로 보고 있다.

■ 사료철13：Box36,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3-19-45), Sec.74~76

• 이 사료철에는 합참이 1951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 비망록 등이 들어 있다. 이 사료철에도 유

엔군사령부에서 1951년 12월에 진행된 휴전회담의 내용을 요약하여 합참에 보고한 보고서가 들

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12월 14일 합참 회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인데, 함참은 여기서 

합동전략조사위원회(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가 작성한 한국에서의 미국의 목표와 행

동방침(course of action)에 대한 비망록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극동

군 사령관이 휴전회담 이후 미국과 일본의 안보적 이해를 수호하는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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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5 Civil Prisoners. 1953, 1954, 1955 (大)

• 학도병(student volunteers)과 북한에 있는 외국 국적자(foreign nationals in North Korea)의 송

환 문제에 관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라)	Box	No.9：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 이 상자에는 1954~1955년에 생산된 북한에서 포로교환 당시 버린 무국적 외국인에 관한 자료

가 소장되어 있다. 또한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 1953)도 소

장되어 있다.

마)	Box	No.11：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1955,	321.9

■ 321.9 Armistice Negotiations. 1954~1955 (小)

• 1954년 유엔군총사령부가 생산한 군사정전위원회 관련자 명부가 소장되어 있다(roster 

of personnel of the Armistice Commission)(1954. 4. 17, HQ,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321.9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vol.Ⅰ. 1953 (小/잡철)

• 1953년도 중립국감시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 321.9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NNRC). 1953, 1954, 1955 (大)

• 1953~1955년도 중립국감시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 특히 1954년 2월 20일자 중립국송환위원회 본부의 최종보고서를 동봉되어 있다(American 

Embassy, Seoul, Korea (March 3, 1954). Memorandum to The Ambassador, from Gordon 

Tullock, subject：“Final Report of NNRC.”

■ 321.9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大)

• 체코•폴란드의 중립국감시위원회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측의 문서 및 중립국감시위원회의 활

동을 감시하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무부의 대책회의 회담록(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13, 1954. Subject：Possible Resumption of Hostilities by the Republic of 

Korea).

■ 321.9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 1953, 1954, 1955

• 유엔군사령부가 1954년에 생산한 『군사정전위원회 활동보고』제2집(1953. 11. 28~1954. 2. 21)이 

소장되어 있다.

■ 321.9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vol.Ⅱ. Sep.~Dec. 1954 (大)

• 주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의 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미국은 중감위에서의 스위스와 스웨덴의 역할에 

기대(남한이 중립국감시위원단 중 공산국가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자 미국정부는 이 두 국가가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 것)

거의 대부분이다.

■ 310 Geneva Conference. vol.Ⅱ, 1954 (大)

■ 310 Geneva Conference. vol.Ⅲ, 1954~1955 (大)

• 제네바회담 관련철 중에서 vol.Ⅲ이 가장 중요한 철이다. 가장 많은 withdrawal notice가 붙어있

으며, 원문 문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310 Political Conference. 1953

• political conference는 당시 유엔총회에서 논의 중, 1953년 8월 24일 중국 외무부장 주은래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 310 International Meetings(General). 1953, 1954, 1955

나)	Box	No.7：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 321.4 Prisoner's of War. Jan.~Aug., 1953 (大)

• 한국전쟁 관련 포로문제에 관한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국군의 포로석방 (중공

군출신 및 반공포로) 등이다.

■ 321.4 Prisoners of War. Sept.~Dec., 1953 (大)

■ 321.1 Prisoners of War. 1954 (大)

다)	Box	No.8：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 321.1 POW's. 1950~1951 (中)

• 전쟁포로인 윤태현을 9월 8일 Father Chadwell of the Anglican Mission, Gregory 

Henderson(Vice Consul)이 면담한 기록물이다. 윤태현은 저명한 영국국교회 신부인 Father 

Yoon의 아들이다.

■ 321.4 POW Interrogation. 1951(1 of 2) (大)

• 중공군 포로심문조서와 조선인민군 포로심문조서가 수록되어 있다.

■ 321.4 POW Interrogation. 1951 (2 of 2) (大)

• 중공군 포로심문조서와 조선인민군 포로심문조서가 수록되어 있다.

■ 321.5 Civil Prisoners. 1950~1952 (大)

• ≪6·25事變 被拉致人士名簿(List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大韓民國 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家族會：Association of Families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 책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북된 인물의 가족들이 생산한 기록물이다. 납북자의 인적사항

과 납북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단기4284년(1951년) 8월 27일 피납치인가족회 명의로 발

행되었으며, 총 142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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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분이다. 국방부 홍보원에도 소장되어 있다.

②	USMC필름,	UN필름,	리버티뉴스,	NBC뉴스,	BBC뉴스,	NKH뉴스

한림대학교는 6·25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된 영상자료도 보유하고 있

다. 첫째, 미군 해병대가 전쟁 중 해병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촬영한 USMC필름을 

소장하고 있다. 둘째, 6·25전쟁 당시 Universal Newsreel로 만들어져 영화관에

서 상영된 뉴스의 영상을 소장하고 있다. 셋째, 6·25전쟁 당시 한국주재 미국공

보원에서 한국 국민들을 위해 제작한 공보뉴스의 영상을 소장하고 있다. 그 외에

도 미국 NBC뉴스, 영국 BBC뉴스, 일본 NHK뉴스의 영상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4)	독립기념관•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은 주로 휴전협정 관련 사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은 휴전 

협정서 사진, 휴전 조인식 장면,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과 선언, 포로 교환 장면, 

비무장지대의 모습 등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주로 휴전협정 관련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경,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사건, 포로수용소의 유엔군 모습, 판문점에서 진행된 포로송환 장면, 군사정전위

원회의 회의 장면, 판문접의 모습, 판문점에 설치된 자유의 집 모습 등이다.

나.	Entry	2847：＜서울대사관,	1948~1953년간	기타비밀문서＞(총	1상자)

가)	Box	No.1：Korea	Seoul	Mission	and	Embassy	Miscellaneous	Classified	Records,	

1948~55,	Box	1	of	1

■ Rhee Eisenhower Declaration (小)

• 1953년 5~6월 휴전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방문한 국무차관 로버트슨

(Walter Robertson, 아이젠하워 특사)와 한국정부 간의 협상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의 중

점은 1953년 7월 30일 휴전협상과 관련해 이승만과 아이젠하워가 공동성명을 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

■ Rhee Eisenhower Conferences July 1954 (withdrawal)

• 1954년 7월 이승만의 방미과정에서 가진 아이젠하워와의 회담 관련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 June 2nd to June 9. incl. Tels. (中)

• 1953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슨의 방한과 관련된 전문철이다. 

당시 한국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며, 북진통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반공포로석방 등의 과격한 조

치를 취하고 있을 때였다. 미국은 한미 공조 속에 휴전협정을 맺고 싶어하며, (외관상) 이에 따라 필요

한 것이 아이젠하워 이승만의 공동성명(휴전협정)이었다. 로버트슨의 방한은 이러한 미국의 목적에 따

라 한국을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3)	한림대학교•국립중앙도서관

한림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로 휴전협정 관련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림대 소장본의 복사본이므로, 아래에서는 한림대 소장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영

상자료의 내용은 휴전협정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영상, 미군·국군·인민군·중

공군 등 군인들의 활동, 고위급 장성들과 국내 지도자들의 활동, 작가와 언론인들

의 활동 등이다. 주요 영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정의의	진격』

이 영상자료는 6·25전쟁 당시 한영모 감독의 지휘 아래 국방부 정훈국 촬영대

와 종군기자들이 촬영한 유일본이다. 일본에서 현상하고 편집했으나, 현재 촬영본

은 없어지고 편집본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영상자료는 1953년에 완성했으나, 

2009년 6월 25일 KFN-TV(국군TV)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영상의 분량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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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게 보낸 문서이다. 이 결의문의 발송대상 군면(君面)은 충남 공주군, 보령군, 연기군 등 60개 

면으로, 결의문 내용은 1) 통일 없는 휴전 결사반대, 2) 포로강제송환 결사반대, 3) 휴전회담 한국대

표에게 발언 및 결의권을 절대 부여하라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정전회담 결의 중 시정요구 및 선량포로 구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내용 1952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정전회담 시 한국측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한 문서

이다. 판문점 정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제연합군이 적측에게 거듭된 양보를 하는 것은 한국

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정전회담 결의 중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

다. 1 )한강구 공동감시는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 2) 민간인 납치자 8만 2,959명의 교화포기를 시정

할 것, 3) 남한포로수용소 포로 중 선량한 남한 출신 41,383명과 북한 출신 반공청년단원 12,000명

을 확실히 구출할 것.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제1차~67차)

내용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다. 모든 회의

록이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다. 회의록의 분량은 1회당 약 35~120

쪽이다. 국가기록원에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개최한 제68차 회의록(1955년)부터 제185차 회의록

(1963년)도 소장되어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논산 반공포로의 탄원서 상신의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총무처에서 1952년에 생산한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7월-12월)>에 포함

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158~160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논산 반공포로 석방요구에 관한 청원 이송의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총무처에서 1952년에 생산한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7월-12월)>에 포함

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534~536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논산 반공포로의 탄원서 송부의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총무처에서 1952년에 생산한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7월-12월)>에 포함

1)	소장	기관별	목록

(1)	국가기록원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개성 중립지대 설치 반대에 관한 결의 이송의 건

내용 1951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이송된 건을 총무처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거쳐, 1951년 11월 

17일 UN군 총사령관, 미국무장관, UN사무총장, 제6회UN총회의장에게 보낸 문서이다. 1951년 11월 

16일 현재 한국 정전회담에서 성안(成案)중인 개성의 중립지대화 혹은 포기에 대해, 한국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문서이다. 개성은 수도 서울에 인접한 상업도시로 군사적·지리적으로 

공산군 남침의 중요거점이고, 개성의 확보 없이는 수도 서울의 방위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성의 

중립화 내지 포기는 한국전쟁 수행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한국전란에 대한 정전협상 반대 결의 통고의 건 

내용 1951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전란에 대한 정전협상 반대 담화문이다. 6.25전

쟁 정전협상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국제연합군은 침략을 방지하고 자유국가를 보호해서 집단적 안

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였으면, 그 침략자를 축출하거나 응징하여 다시는 이런 침략이 재

발치 못하게 할 것이 본 뜻 일 텐데, 한반도 강토를 회복치 못하고 중간에서 정지하여 이것을 평화

라 한다면 침략자를 벌주는 대신에 상주어 언제든지 힘을 준비하여 재침략하게 하는 것이니 국제

연합의 안정보장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만일 우방들이 세계대전을 피한다는 구실을 삼아 중간

에 정지한다면 이들에 대한 호의는 다 없어지고 공상적 평화를 꿈꾸는 것보다 사실적 성공으로 원

칙을 따라서 영예로운 결론을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니, 대한민국 국회는 침략자 중공군의 침략행

위 정지와 한국전역으로부터의 후퇴로서 대한민국 주권 하에 한국의 완전 자유통일을 선결조건으

로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정전에도 반대한다'고 결의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외무부

제목 휴전 및 포로 송환에 관한 건 

내용 7월 1일 외무부장관이 1952년 6월 26일 지방군면 국민대회에서 총의로 결의된 결의문을 국무

3.	 관련	기록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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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5개항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3개항이 채택되기 전에는 휴전을 절대 부인할 것, 둘째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정부가 즉시 석방할 것, 셋째 대한민국정부가 부인하는 휴전조항을 실

시하기 위하여 한국주장을 무시하고 외국군대 등이 입국할 때에는 즉시 자유권을 발동할 것, 넷째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 등이다.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일본 외무성

제목 대만의 인민단체에 의한 반공포로 후원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일본 외무성에서 1953년에 생산한 <朝鮮動亂關係-休戰交涉關係 第二券>에 포

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사본의 형태로 입수

한 것이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언어는 일본어이다.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일본 외무성

제목 중국 국적의 반공포로의 대만 이송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일본 외무성에서 1953년에 생산한 <朝鮮動亂關係-休戰交涉關係 第二券>에 포

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사본의 형태로 입수

한 것이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언어는 일본어이다.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일본 외무성

제목 중국대륙 재난동포구제총회의 반공포로 위문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일본 외무성에서 1953년에 생산한 <朝鮮動亂關係-休戰交涉關係 第二券>에 포

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사본의 형태로 입수

한 것이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언어는 일본어이다.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일본 외무성

제목 조선에 있는 반공포로의 대만송환에 관한 문제 

내용 이 기록물은 일본 외무성에서 1953년에 생산한 <朝鮮動亂關係-休戰交涉關係 第二券>에 포

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사본의 형태로 입수

한 것이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언어는 일본어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사무과

제목 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사무과에서 1953년에 생산한 <예규에 관한 기록>에 포

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89쪽이다. 

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165~166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논산 반공포로 석방요구에 관한 청원 이송의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총무처에서 1952년에 생산한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7월-12월)>에 포함

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358~360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경무대

제목 휴전협정 원문 

내용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

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가 체결한 휴전협정문이다. 전문(前文) 및 

본문 제5조 63항, 부록 제11조 제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전협정문 표지에는 '국제연합군 총사

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명시되었다. 협정문 1)전문에는 정전조건 및 규정 준수 등, 2)군

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3)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제2조 12~50항), 3)전

쟁포로에 관한 조치(제3조 51항~59항), 4)쌍방 관계정부들에 대한 건의(제4조 60항), 5)부칙(제5조 

61~63항), 6)부록에는 중립국 송황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다. 1953년 6월 8일 

현재, 국군과 외국군(미군, UN군) 분사분계선 배치상황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휴전반대 국민운동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내용 1953년 6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을 총무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에 보낸 문서로

서, 휴전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운동의 목적과 진의를 올바로 알릴 것을 결의한 

문서이다. 주요내용은 우리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통일 없는 굴욕적 휴전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한사코 반대하는 국민운동이 방방곡곡에서 전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UN기관이나 외국공관, 

또는 UN군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주게 되며 혹은 불상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는 이와 같

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UN군으로써도 본 운동의 진의를 충분히 이

해하여 불상사를 야기치 않도록 협조 요청할 것 등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휴전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내용 총무처장이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총 제311호, 1953.6.10)로, 휴전에 대해 

국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휴전대책으로 4가지를 건의하고 있는데, 첫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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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록물의 분량은 3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무과

제목 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무과에서 1954년에 생산한 <예규철(목포지청)>에 포

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229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목 석방 반공포로 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1954년에 생산한 <국회및국무회의 관계서류철(1월~6

월)>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453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사무과

제목 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사무과에서 1954년에 생산한 <예규>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8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무과

제목 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무과에서 1954년에 생산한 <검찰예규>에 포함되어 있

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21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국무총리 비서실

제목 한국적 반공포로의 귀국 허가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1954년에 생산한 <외무부>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222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1957  생산주체 외교사료관

제목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 관계철

내용 휴전협정 이후 1954.2월 인도에 수용된 반공포로 76명 중 4명은 인도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북한에 송환되었고 나머지 인원 가운데 50명은 브라질, 12명은 아르헨티나로 송환되었으며 10명은 

인도에 잔류함. 이 과정에서 인도 정부는 남한 귀환 희망자에 대해 송환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

도를 취하여 우리 정부가 유엔 및 국제 적십자위원회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결과 유엔 총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무과

제목 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무과에서 1953년에 생산한 <예규철>에 포함되어 있

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132~134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사무과

제목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에서 1953년에 생산한 <검찰예규에 관한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232~235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국무총리 비서실

제목 한국인 반공포로 강우식 도미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1953년에 생산한 <외무부>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160~162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국무총리 비서실

제목 대만으로 가는 중국인 반공포로의 출국허가 신청에 관한 건 

내용 이 기록물은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1953년에 생산한 <외무부>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154~159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총무국 의정국 의사과

제목 송환거부 반공포로 처리방책에 관한 건의 

내용 이 기록물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1953년에 생산한 <국무회의 상정안건철>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866~867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사무과

제목 석방 반공포로 취급에 관한 건(지검서203호) 

내용 이 기록물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사무과에서 1953년에 생산한 <예규에 관한 철>에 포함

되어 있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기록물의 분량은 230쪽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외무부

제목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영국의 항의, 1953 

내용 이 기록물은 외무부에서 1953년에 생산한 것이다. 일반기록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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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기록물 제목 1951년 12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제3

의제 분과위원회 제1-71차 회의의 회의록이다. 회의주체는 유엔측 대표 헨리 하디스 육군 소장, 북

한측 대표 이상조, 중국측 대표 셰팡 소장이다. 제7차 회의까지 개성에서 열렸고, 제8차 회의부터 

판문점에서 열렸다. 회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4,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6 : 제2의제(1951. 11. 30-12. 10)와 제3의제(1951. 12. 20-1952. 4. 7)에 관한 

참모장교회의 기록

하위기록물 제목 1951년 11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제2의제

와 제3의제에 관한 참모장교회의의 회의록이다. 제2의제 회의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남북경계선을 확

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제3의제 회의는 휴전협정의 세부상항을 확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7 : 제4의제에 관한 참모장교회의 기록(1952. 1. 23~1952. 5. 10)

하위기록물 제목 1952년 1월부터 5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제4의제에 관

한 참모장교회의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판문점에서 열린 전쟁포로 보호에 관한 문제, 

제4의제 세부조항을 확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8 : 휴전협정문 작성을 위한 참모장교 회의 기록(1952. 7. 26 ~1953. 7. 22)

하위기록물 제목 1952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협정문 작

성을 위한 참모장교회의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휴전협정 초안의 단어와 번역을 확정

하는 문제, 휴전협정 초안의 개정 문제, 부상포로 교환에 관한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영역 

확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9 : 연락장교회의 기록(1951.7. 8~1952. 9. 29)

하위기록물 제목 1951년 7월부터 1952년 9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연락장

교회의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에는 주로 공산군 대표단과 유엔군 대표단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

과, 양측 연락장교회의의 회의록이 들어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국

회에서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정착 문제가 논의되었다.

(2)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1 : 제1-26차 개성 본회의 기록(1951. 7. 10 - 1951. 8. 16)

하위기록물 제목 1951년 7월부터 8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본회의 제1-26

차 본회의의 회의록이다. 회의주체는 유엔, 중국, 북한이다. 회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Meetings 

on the Armistice Proposal in Korea: Record of Event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2 : 제27-158차 판문점 본회의 기록(1951. 10. 25 - 1953. 7. 19)

하위기록물 제목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본회

의 제27-158차 본회의의 회의록이다. 회의주체는 유엔, 중국, 북한이다. 회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

다. Meeting at Pan Mun Jom, on the Armistice Proposal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3 : 제2의제에 관한 제1-37차 분과위원회 기록(1951. 8. 17-1951. 11. 27)

하위기록물 제목 1951년 8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제2

의제 분과위원회 제1-37차 회의의 회의록이다. 회의주체는 유엔측 대표 헨리 하디스 육군 소장, 

북한측 대표 이상조, 중국측 대표 셰팡 소장이다. 제6차 회의(1951년 8월 22일)까지 개성에서 열

렸고, 제8차 회의(1951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렸다. 회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Sub-

Delegation on Agenda Item 2, Kaesong Armistice Conference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미국

하위기록물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4 : 제3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1951. 12. 4 - 

1952. 4. 19)

1951년 12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제3의제 분과위원

회 제1-71차 회의의 회의록이다. 회의주체는 유엔측 대표 헨리 하디스 육군 소장, 북한측 대표 이

상조, 중국측 대표 셰팡 소장이다. 회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Meeting at Pan Mun Jom, Sub-

Delegations on Agenda Item 3,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미국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5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1951. 12. 11 - 195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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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Clark, Mark Wayne)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 펑더

화이)가 함께 서명하였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기념관

제목 남북한 포로 교환

설명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후 유엔군측과 공산측 쌍방의 포로들이 열차편으로 수송되었

고, 8월 17일 판문점을 통해 포로 교환이 다시 개시되었다. 이 사진은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 당시의 

사진이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국  소장처 독립기념관

제목 휴전선 철조망 설치

설명 UN군이 휴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하였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경향신문사  소장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목 적성 휴전감시위원단 축출 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

설명 기록물 제목과 같음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경향신문사  소장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목 “휴전협정을 위반한 공산 폴란드, 체코를 축출하자”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두시위하고 있는 

대한부인회

설명 기록물 제목과 같음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경향신문사  소장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목 제80차 군사휴전위원회에서 기자 회견하는 키스터 유엔 측 수석대표

설명 기록물 제목과 같음

분류 영상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제목 판문점 자유의 집

설명 경기 파주시의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취락지로, 1953년 6.25전쟁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조인되었다.

분류 영상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제목 휴전회담 회의록 10 : 연락장교회의기록2(1952.10.11~1953.4.10)

하위기록물 제목 1952년 10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연락

장교회의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에는 주로 공산군 대표단과 유엔군 대표단 사이에 오고간 문서

들과, 양측 연락장교회의의 회의록이 들어있다.

(3)	독립기념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학중앙연구원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기념관

제목 휴전협정 서명에 즈음한 이 대통령 담화문

설명 국한문. 1953년 7월 28일 이승만이 휴전협정 서명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문(談話文)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공산군측 대표 김일성 남일 팽덕회와 유엔측의 클라크 사령관이 휴

전선을 중심으로 중립지대를 설정하여 휴전협정을 체결 서명하였다. 한국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승만이 전국민에게 발표한 담

화문이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국  소장처 독립기념관

제목 휴전 협정서

설명 영문. 한국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개성과 판문점에서 정치적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한 3조 63항의 휴

전협정서이다.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체결

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제1조에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에서는 정전의 구

체적 조치 총칙과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 visory commission)의 구성 기능과 권한, 제 3조에서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4

조에서는 쌍방 정부들간의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기념관

제목 휴전반대 집회

설명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때 소련 유엔 대표인 말리크가 1951년 6월 23

일 총회연설에서 휴전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자는 제의로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일을 

가로막는 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기념관

제목 휴전 조인식

설명 휴전조인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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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8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586~587쪽

제목 애치슨 미 국무장관, 유엔에서의 공산측과 협상조건에 대해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전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8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615~616쪽

제목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유엔군의 공세장악 이전에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이 철수되는 상황

을 가정한 미국의 대응 초안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8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667~671쪽

제목 주유엔 미국대표부, 유엔군의 38도선 북진 문제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미 국

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9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731~732쪽

제목 매튜스 미 국무부 부차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전세 전환 후 예상되는 상황 전망과 북한의 

강화 또는 휴전 제의에 대한 지침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9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755~759쪽

제목 매튜스 미 국무부 부차관, 미 국무부에서 작성한 한국전쟁 종결을 위한 계획을 번즈 미 국방

장관 특별참모에게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9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824~825쪽

제목 오스틴 주유엔 미국대표, 리 유엔 사무총장의 38도선 정전과 유엔감시하의 한국총선거 등 한

국 문제에 관한 제안을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12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281~1282쪽

제목 러스크 미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한국상황에서 미국의 주요목표에 대한 비망록 작성

제목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면

설명 휴전협정(한국전쟁의 정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 장면

2)	생산국가별	목록

(1)	미국	기록물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6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33~134쪽  

제목 유엔한국위원단,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6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71~172쪽

제목 유엔한국위원단, 북한군의 남침과 관련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6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204~205쪽

제목 헨더슨 주인도 미국대사, 인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8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533~535쪽

제목 미 국방부, 38도선 북진시 미국의 행동방침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초

안 마련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8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564~565쪽

제목 유엔한국위원단이 제안한 한국문제 해결책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8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571~573쪽

제목 앨리슨 미 국무부 동북아국장,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행동방침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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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FRUS 1951, 7~9쪽

제목 미 국무장관, 각급 재외공관에게 중국 유엔 대표부의 비타협성에 대해 설명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13쪽

제목 유엔주재 미대표, 국무장관에게 6개국 결의안에 관한 토의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8~21쪽

제목 유엔주재 미대표, 국무장관에 휴전에 대한 5원칙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5~26쪽

제목 미 국무장관, 유엔주재 미대표에게 휴전 5원칙에 대한 미국의 입장 시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3~24쪽

제목 유엔주재 미대표, 국무장관에게 중국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8~30쪽

제목 유엔주재 미대표, 국무장관에게 이라크, 레바논, 멕시코 대표들과의 대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4~47쪽

제목 유엔주재 미대표, 국무장관에게 그로스 유엔대사와 피어슨 캐나다 대표의 회견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3~54쪽

제목 유엔주재 미대표, 국무장관에게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유엔결의안 초안에 대한 영국의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12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276~1281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의 한국상황에 대한 회의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12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307~1308쪽

제목 미 국무장관, 유엔주재 미국대표단이 취할 조치 훈령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12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348~1349쪽

제목 트루만 대통령과 애틀리 수상이 토의할 한국에 관한 행동노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12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439~1442쪽

제목 미국, 한국에서의 2가지 주요 선택안 검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12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423~1425쪽

제목 장면 駐美대사와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의 현 정세에 대한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0년 12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0, 1529~1531쪽

제목 유엔의 한국전쟁 정전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쪽

제목 헨더슨 주인도 미대사,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인도정부의 태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6쪽

제목 오스틴 유엔주재 미대표, 국무장관에게 휴전문제와 관련한 유엔 아시아 그룹의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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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스크, 장면 및 에몬스 등과 한국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0~101쪽

제목 주영 미대사관, 국무장관에게 미국 측 결의안에 대한 영국의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3~124쪽

제목 미 국무장관, 미국측 결의안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청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5~127쪽

제목 주인도 미대사, 국무장관에게 휴전과 관련된 베이징측의 요구조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7~129쪽

제목 미 국무장관, 유엔 미대표부에게 아시아-아랍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반대입장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4~145쪽

제목 유엔담당 미 국무부 차관보, 對중국결의안 동의에 대한 영국의 요구조건 정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52~154쪽

제목 미국, 유엔군 참전국 대사들을 위해 한국전쟁에 대해 브리핑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58~160쪽

제목 미 국무장관, 주한 미대사에게 유엔군의 38선 돌파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63~165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국장, 북한에 발포할 맥아더 장군의 성명 초안에 대한 비망록 작성

출전 FRUS 1951, 50~51쪽

제목 미 국무장관, 주영 미대사관에 휴전회담과 관련한 영연방의 제안을 설명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5쪽

제목 주영 미대사관, 국무장관에게 영연방 수상회담에서 논의된 휴전문제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7~60쪽

제목 애치슨 미 국무장관, 마샬 국방장관과 한국문제에 대해 전화대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79~81쪽

제목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미국행동(NSC 101/1)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82~83쪽

제목 주인도 미대사, 국무장관에게 휴전 및 협상에 관련된 주은래의 태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88쪽

제목 주영 미대사관, 국무부에 휴전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88~91쪽

제목 유엔주재 미 대표, 국무장관에게 한국에 관한 대만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85~87쪽

제목 미드, 유엔의 한국에 대한 추가조치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피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4~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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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FRUS 1951, 223~226쪽

제목 유엔 미대표부 부대표, 히커슨에게 중국과 소련의 갈등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3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41~243쪽

제목 미 국무부 동유럽국장, 국무장관에게 휴전협정과 관련한 조지 케난의 견해를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3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68~269쪽

제목 유엔 미대표부, 국무장관에게 맥아더 성명서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3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85~288쪽

제목 미 국방장관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정전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입장 설명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305~306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담당 국장 존슨,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러스크에게 합동참모본부의 비망록에 

대한 의견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322~324쪽

제목 유엔 주재 미 대표 오스틴이 한국문제에 관한 아시아·아랍그룹의 성명 발표 가능성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326~329쪽

제목 한국의 전황에 대한 한국 파견국 대사들과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346쪽

제목 인도의 중국 접촉에 대해 국무장관이 주유엔 미국 대표단에게 보내는 훈령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65~167쪽

제목 러스크 미 국무부 극동국장, 한국에 대한 유엔군과 미군의 행동지침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72~174쪽

제목 미 국무부 부차관보, 합참의장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74~177쪽

제목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81~183쪽

제목 유엔 미국 부대표 그로스,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휴전협상에 대한 인도정부의 태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84~187쪽

제목 유엔 미 대표부, 유엔군의 38선 돌파에 대해 러스크와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2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87~188쪽

제목 주인도 미대사, 국무장관에게 중국에 대한 소련의 지원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3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09~210쪽

제목 미 국무장관 대리, 유엔 미대표부에 유엔 중재위원회와 베이징의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3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213~219쪽

제목 유엔 미대표부 부대표, 국무장관에게 유엔총회 의장이 중국에 보내는 전문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3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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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 미국 대표 오스틴, 미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중재위원회의 제안에 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69~469쪽

제목 주영 미국대사,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휴전조약에 관한 영국의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87~493쪽

제목 합동참모본부, 작전명령 수정에 관하여 릿지웨이 극동군최고사령관에게 훈령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83~486쪽

제목 케난, 국무부 차관보 매튜스(Matthews)에게 말리크와의 대화내용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79~481쪽

제목 유엔 정치안보담당 국장, 국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히커슨(Hickerson)과 극동담당 차관보 러스

크(Rusk)에게 영국의 선언문 수정안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04~505쪽

제목 한국전쟁 상황에 대해 러스크 국무차관보와 프랑스 대사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26~527쪽

제목 38도선 휴전안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48쪽 

제목 말리크(Malik)의 정전 제안 연설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과 미 국무부 극동국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53~554쪽

출전 FRUS 1951, 344~346쪽

제목 주유엔 미국대표 오스틴이 파니카의 중국 접촉내용을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346~347쪽

제목 한국문제에 관한 호주의 제안에 대해 러스크가 작성한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369~370쪽

제목 정전협정을 위한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논의에 관한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4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370~372쪽

제목 유엔 미국대표,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라우와 회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01~410쪽

제목 유엔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간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34~435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유엔 미국 대표단에게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국무부 입장 통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39~442쪽

제목 NSC 48/5의 한국 관련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47~455쪽

제목 유엔 미국 대표, 한국문제에 대해 국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히커슨(Hickerson)에게 보낸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5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457~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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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04~605쪽

제목 휴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06~607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의 정전협상 제안 성명에 대한 한국의 반응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01~604쪽

제목 휴전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07~609쪽

제목 릿지웨이 유엔군총사령관, 합동참모본부에 휴전회담 협상안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10~611쪽

제목 릿지웨이 연합군총사령관, 공산 진영의 군사태세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11쪽

제목 주한 미대사, 이승만 대통령의 동정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36쪽

제목 릿지웨이 유엔군총사령관, 미 합동참모본부에 휴전 실무회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66~667

제목 유엔군사령관, 휴전 협상의 주제와 분위기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미 국무장관, 소련의 정전 제안에 대해 소련 주재 미국 대사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49~550쪽

제목 공산포로 심문을 통해 얻은 중국군과 북한군의 동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60쪽

제목 주소련 미국대사, 소련 외무장관 그로미코와의 회견내용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77~578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사령관에게 소련의 평화협상안 분석내용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74~576쪽

제목 한국전 평화협상안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과 미 국무부 극동국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66~569쪽

제목 한국휴전안에 대한 미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78~579쪽

제목 소련의 평화제의에 대해 주미 프랑스대사와 미 국무부 극동국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86~587쪽

제목 한국전 평화협상안에 대한 미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598~600쪽

제목 휴전회담 안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가 릿지웨이 연합군사령관에게 보내는 지시문



82 83

Ⅱ
. 
휴

전
협

정
 관

련
 기

록
물

 현
황

제목 주한 미대사, 휴전과 한국국민의 태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 강조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00~901쪽

제목 릿지웨이 유엔군총사령관, 합동참모본부에 중립지대 폐지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19~920쪽

제목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머천트, 동북아담당 부국장 맥클러킨에게 공산측의 공격 재개 가

능성과 영향에 대해 언급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52~955쪽

제목 유엔군총사령관 릿지웨이, 정전회담 재개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81~982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비무장 지대 설치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76~980쪽

제목 주미 캐나다 대사 흄 렁, 휴전 협상 결렬시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논평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82~985쪽

제목 주미 영국 대사관 참사관 톰린슨, 휴전 협상 결렬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영국의 입장 논평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87~990쪽

제목 미 국무차관 웹, 소련주재 미대사관에 휴전협상과 관련된 미국측 입장을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90~994쪽 

출전 FRUS 1951, 678~681

제목 미 국무부의 휴전협정 체결 후 유엔의 역할 구상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75~678

제목 영국 외무부장관, 주미 영국대사에게 영국의 휴전 상황 인식에 대해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691쪽

제목 유엔군총사령관, 유엔군 잔류 성명을 반복할 것을 합동참모본부에 권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738~739쪽

제목 주한 미대사, 백선엽장군의 휴전협정 불참 사건과 이승만의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770~771쪽

제목 휴전협정 체결 이후 행동지침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774~776쪽

제목 이승만 편지에 대한 트루만의 답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784~785쪽

제목 주한 미대사, 백선엽장군의 휴전회담 불참과 관련된 이승만의 전술 지적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790~791쪽

제목 한국에 관한 유엔의 행동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812~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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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FRUS 1951, 1011~1014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휴전 회담 재개를 위한 “잠정 계획안”에 대한 유엔 사령부 대표단 연락

장교들의 비망록 내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30~1031쪽

제목 미 국무부가 제6차 유엔총회의 미 대표단에 보내는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소견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16~1019쪽

제목 미 국무부가 제6차 유엔총회의 미 대표단에 보내는 한국 침공에 맞선 유엔의 조치에 대한 소견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26~1030쪽

제목 미 국무부가 제6차 유엔총회의 미 대표단에 보내는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소견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31~1034쪽

제목 유엔군 사령관 릿지웨이, 휴전회담 재개를 위한 공산측 제안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20~1026쪽

제목 미 국무부가 제6차 유엔총회의 미 대표단에 보내는 한국 침공에 맞선 유엔의 조치에 대한 소견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48~1049쪽

제목 프랑스주재 미 대리대사 본살, 중국이 한국 휴전협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41~1042쪽

제목 소련주재 미공사 커밍, 한국의 상황 및 미소관계와 관련하여 커크가 비신스키에게 한 제안과 

대화를 국무장관에게 보고

제목 미 국무부 참사관 볼렌, 국무장관에 브래들리장군과의 한국 및 일본 순방 결과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97~999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휴전회담 재개와 관련된 현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94~995쪽

제목 미 국무차관 웹, 주소 미대사관에 휴전협상 재개와 관련하여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을 소련 측

에 명확히 전달할 것을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999~1001쪽

제목 미 국방부와 국무부, 휴전 회담과 관련된 정세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출전 FRUS 1951, 1001~1004쪽

목 주소 미대사 커크, 휴전 협상 재개와 관련한 비신스키와의 대화를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04~1005쪽

제목 주한 유엔군사령부, 김일성과 팽덕회가 제시한 휴전 회담 장소 중립화안을 릿지웨이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05~1008쪽

제목 주미 영국 대사관 참사관 톰린슨, 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미 국무부 담당자들과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09~1010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즉각적인 휴전 회담 재개를 원하는 김일성과 팽덕회의 입장을 미 합동

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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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03~1106쪽

제목 유엔정치안보국, 주한 외국 공관장들에게 적군의 동향에 대해 브리핑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06~1109쪽

제목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미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향후 한국에서의 

미국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11~1113쪽

제목 미 국방장관 로베트, 휴전과 관련된 유엔의 조치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가 보낸 입장을 국무

장관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20~1122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국장 존슨, 군사분계선 문제를 둘러싼 휴전협상 문제의 정황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28~1130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유엔사령부와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논평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26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군사분계선 논의가 교전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입장을 릿지웨이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43~1145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공산주의자들의 잔학행위로 사망한 유엔군 전사자 수에 관한 언론 보

도자료 내용을 콜린스 합참의장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49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 전쟁포로 구금 및 석방 관련 현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55~1057쪽

제목 유엔군 사령관 릿지웨이, 휴전 회담 재개를 위한 연락장교 회의의 합의사항을 미 합동참모본

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64~1065쪽

제목 러스크 미 국무차관보, 주한 재외 공관 대표들에게 휴전과 관련된 사찰 문제에 대해 브리핑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68~1071쪽

제목 릿지웨이, 휴전 협상과 관련된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77~1079쪽

제목 미 국무부, 제6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침략에 맞선 미국의 주요 목표 표명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81~1085쪽

제목 휴전 협정 의제 3항 비무장 지대 공동 사찰에 대한 미 국무부 동아시아국의 입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91~1092쪽

제목 주한 미대사 무쵸, 개성을 둘러싼 남북 분계선 논의의 난항을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093~1095쪽

제목 미 국무부 동아시아국장, 미 합동참모본부의 “휴전 협상 결렬시 한국에서 취할 조치”에 대한 

논평에 관한 입장을 국무부 담당자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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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FRUS 1951, 1177~1180쪽

제목 비무장 지대 사찰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와 미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회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89~1193쪽

제목 한국 휴전 협정 현안에 대한 미 국무장관과 영국 외무장관을 비롯한 영미 정부 대표자 회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05쪽

제목 주영 미대사 기포드, 주은래의 휴전협정 발언 배경에 대한 베이징 주재 영국 사절단장 램의 

보고 내용을 국무장관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24~1227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중국 및 북한 포로 송환 정책에 관한 입장을 미 국방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52~1254

제목 주한 미대사 무쵸, 남북 양측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 석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무장관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49~1250쪽

제목 미 국무차관 웹,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휴전협정 관련 유엔참전국 공동 성명서의 초안을 주영 

미국 대사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45쪽

제목 유엔 주재 미국 대표 오스틴, 휴전 이후의 한국 상황에 관한 비공식 논의를 갖는 것에 대해 영

국과 프랑스,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강한 압력이 제기되고 있음을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43~1245쪽

제목 휴전협상에서 전쟁포로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한 미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의 회의

출전 FRUS 1951, 1134쪽

제목 유고슬라비아 주재 미 대사 알렌, 한국 휴전협상에서 소련의 강·온 전술에 대한 티토의 분석

을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37~1138쪽

제목 미 국무부 차관 웹, 제6차 유엔총회의 한국 추가 파병 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프랑스 주

재 미대사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41~1142쪽

제목 휴전협상 의제 제3항에 관한 미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 대표들의 회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50~1152쪽

제목 애치슨 미 국무장관, 한국 문제 해결 및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한국 국무총리 장면과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58~1159쪽

제목 주영 미대사 기포드, 휴전회담과 관련된 중국의 동향에 대한 베이징 주재 인도대사의 언급을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56~1158쪽

제목 프리맨 매튜스 미 국무차관, “대규모 제재” 조치와 휴전협상과의 관계에 대해 올리버 프랭크 

주미 영국대사와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182~1184쪽

제목 한국 휴전협상에 대한 주미 영국 대사관 2등 서기관 프리담과 미 국무부 극동 및 한국 담당자

들의 회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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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유엔사령관 릿지웨이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302~1305쪽

제목 제6차 유엔총회 미국대표단장 오스틴, 영연방 유엔 대표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을 국무장

관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305~1306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의 포로수용소 출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주한 

유엔사령부 전방 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399~1400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북한 이외 지역의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유엔 및 한국 포로들이 공산주의 진

영 포로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을 릿지웨이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08~1409쪽

제목 미 국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히커슨, “대규모 제재” 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칼 베렌드슨 

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10~1412쪽

제목 국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히커슨,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성명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실 자

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리대사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04~1405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유엔사 휴전대표단의 포로수

용소 출입 허용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 메시지를 유엔사령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59~1263쪽

제목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에서의 미국의 목표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정책을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63~1275쪽 

제목 1952년 중반까지의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역량과 예상되는 방침에 대한 미 국가정보평가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76~1278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휴전협상 대표단의 전쟁 포로 교환 협상 방침에서의 변동 사항을 트루만 대

통령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81~1282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휴전협상 결렬시 준비한 최종 입장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290~1296쪽

제목 한국전쟁 현황에 대한 트루만 대통령과 미국 관계자 연석회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301~1302쪽

제목 극동사령관 릿지웨이, 군사정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장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311~1315쪽

제목 앨리슨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대리, 한일협상 및 휴전협상 현황에 대해 양유찬 주일 한국

대사와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309~1310쪽

제목 휴전회담 유엔군측 수석대표 조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의제에 관한 유엔사령부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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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FRUS 1952, 1~2쪽

제목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앨리슨(Allison)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4쪽

제목 미 국무장관, 한국 정전 관련 공동성명에 프랑스의 동의를 촉구하도록 훈령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쪽

제목 미 국무장관이 프랑스 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내는 전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7쪽

제목 유엔담당 국무부 차관보 히커슨(Hickerson)과 극동담당 국무부 부차관보 존슨(Johnson)이 정

전협상에 관해 국무장관에게 비망록 제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8~9쪽

제목 프랑스, 미국이 제안한 한국 정전 관련 공동성명 초안에 동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0~12쪽

제목 릿지웨이 유엔군총사령관, 국무부에 휴전협상 방침 확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2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 장군에게 비행장 복구 금지 문제에 관한 지침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4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유엔의 한국 정전 관련 공동선언 내용을 릿지웨이 장군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18쪽

제목 주한 미대사 무쵸, 이승만 정부의 휴전협상 반대 캠페인 재개와 관련된 한국의 동향을 국무장

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15~1417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성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호주대

사관 1등서기관 맥니콜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31~1423쪽

제목 주영 미대사 기포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성명서 수정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국무장

관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29~1431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성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캐나다 

대사 렁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53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성명서의 수정안을 주영 미대사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58~1460쪽

제목 주프랑스 미대사 브루스, 16개 참전국 성명서 내용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1, 1463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한국 휴전 협상 관련 사안을 둘러싼 프랑스의 입장에 대한 국무부의 입

장을 주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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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대통령에게 제출한 전쟁포로 자유송환에 대한 미국의 최종입장에 관한 비망록 초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8~39쪽

제목 미 국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히커슨(Hickerson)이 국무부 부차관 매튜스(Matthews)에게 보내

는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9~40쪽

제목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중국 공중폭격에 관한 토의 요지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0~43쪽

제목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Johnson)이 작성한 포로 송환문제에 관한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4~45쪽

제목 미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한 전쟁포로 송환 관련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6~47쪽

제목 미 국무장관 대리가 영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내는 전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7~50쪽

제목 주한 미국대사, 이승만 대통령과의 대담 내용을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6~57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이 기록한 전쟁포로 송환 문제에 관한 회담 내용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7~58쪽

출전 FRUS 1952, 14~15쪽

제목 미 국무장관, 한국전 참전국 공동성명안에 대한 프랑스의 동의에 감사 표명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출생산시기 1952년 1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전 FRUS 1952, 17~18쪽

제목 릿지웨이 유엔군총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보내는 전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2쪽

제목 미 국무장관, 유엔 주재 미국대표단에 한국문제에 관한 소련의 방침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5~26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 장군에게 휴전협상 방침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6~26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합동참모본부에 전쟁포로 자유송환문제에 관해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0~31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휴전협상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문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5~26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 장군에게 휴전협상 관련 의견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2~34쪽

제목 미국, 전쟁포로 자유송환 원칙 관철 방법 모색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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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2~73쪽

제목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배틀(Battle)이 작성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전화 대화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4~76쪽

제목 트루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전 반대행동을 경고하는 서한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6~79쪽

제목 헐장군 일행의 일본과 한국 방문 결과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80~81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합동참모본부에 미국의 정전협상 입장에 관한 공개 성명 요청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86~88쪽

제목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 장군에게 정전협상의 향후 전술에 관한 견해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89~91쪽

제목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 장군에게 정전협상의 일괄타결안에 관한 지침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91~94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합동참모본부에 전쟁포로 강제송환문제에 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95~97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합동참모본부에 정전협상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고수 강조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극동군최고사령관 릿지웨이, 합동참모본부에 포로 문제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9~61쪽

제목 유엔군총사령관 릿지웨이, 한국의 정전반대 상황에 관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8~59쪽

제목 한국 정전협상에서 포로문제에 관한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1~62쪽

제목 미 국무장관 대리가 정전협상 반대운동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내는 전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6~67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합동참모본부에 전쟁포로 교환문제에 관한 지침 요청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8~69쪽

제목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Johnson)이 작성한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9~70쪽

제목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 장군의 한국의 정전 반대 관련 전문에 대해 회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1~72쪽

제목 합동참모본부가 극동군최고사령관 릿지웨이에게 보내는 전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2쪽

제목 미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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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군 최고사령관 릿지웨이, 미 합동참모본부에 정전협상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방침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39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유엔군 최고사령관 릿지웨이에게 휴전협상에 대한 방침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43~144쪽

제목 유엔군 최고사령관 릿지웨이, 육군부 작전국 부참모장 젠킨스에게 포로 심사에 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52~153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극동군 최고사령관 릿지웨이에게 포로교환 문제에 대한 입장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60~164쪽

제목 유엔군 최고사령관 릿지웨이, 미 육군부에 포로문제에 관한 전문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73~176쪽

제목 유엔군 최고사령관 릿지웨이, 미 합동참모본부에 정전회담용 공개성명 내용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71~172쪽

제목 미 국무부 유엔정치안보국장 웨인하우스, 포로 교환문제에 대한 대화 비망록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80~183쪽

제목 특별국가정보평가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84~185쪽

제목 유엔군 최고사령관 릿지웨이, 정전협상의 포로문제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문 발송

출전 FRUS 1952, 98쪽

제목 주한 미국대사 무쵸(Muccio),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국인 포로에 관한 비망록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99~104쪽 

제목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회의 요약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08~109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합동참모본부에 정전협상과 관련한 언론 보안 대책 요청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09~111쪽

제목 릿지웨이 장군, 합동참모본부의 정전협상안에 대한 추가 견해 요청에 대해 회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04~107쪽

제목 합동참모본부, 릿지웨이 장군에게 정전협상안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3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14~116쪽

제목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25~128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정전협상 전략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33~136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국 유엔 고문 베이컨, 한국 추가 파병문제에 대해 북동아시아과장 영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36~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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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09~210쪽

제목 정전회담 유엔군 수석대표 조이, 유엔군 최고사령관 클라크에게 정전협상 전략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10~212쪽

제목 미 국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힉커슨, 국무부 부차관 매튜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세균전 논란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12~213쪽

제목 주일 미대사 머피, 정전회담 본회담 중단을 주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26~227쪽 

제목 미 국무장관, 한국의 정전협상에 대해 트루만 대통령과 대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21~223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정전협상의 중지에 관해 국무부 부차관 매튜스에게 보내

는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28~231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무쵸, 재정문제, 정전협상, 국내 정치문제 등에 대해 이승만과 대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42~244쪽

제목 미 국무부 북동아시아과장 영,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앨리슨에게 정전협상 전략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44~247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유엔군 최고사령관 클라크에게 정전협상 전략에 대해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85~186쪽

제목 애치슨 미 국무장관,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88~189쪽

제목 미 국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힉커슨, 국무부 차관 부르스에게 정전협상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93~194쪽

제목 정전회담 유엔 측 수석대표 조이, 회담 전략에 대해 극동군 최고사령관 클라크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194~196쪽

제목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정전회담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와의 회의 자료 준비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02~203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정전협정에 관한 네루와 이든 사이의 논의에 대해 주미 

영국 대사관의 톰린슨과 대화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03~204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정전협상 전략에 대한 입장을 극동군 최고사령관 클라크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06~208쪽

제목 주인도 미 대사 보울즈, 인도와 중국의 정전협정 노력에 대해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08쪽

제목 미 합동참모보부, 극동군 최고사령관 클라크에게 송환포로 규모에 대한 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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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60~361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무쵸, 국무부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국군 포로 상황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64~367쪽

제목 유엔 미국대표 대리 그로스, 국무부에 소련의 진첸코와 나눈 대화내용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72~373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송환포로 숫자를 공산측에 제시하면서 발표할 성명 초안을 미 합동참

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69~370쪽

제목 주한 미대사 무쵸,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요사태의 원인 분석을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75~376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포로송환 문제를 공산측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극동사령관 클라크

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82~384쪽

제목 미국무부 유엔문제담당 차관보 힉커슨, 유엔주재 미국 대리대사 그로스에게 진첸코와의 회담

을 계속할 것을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80~382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포로송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95~398쪽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56~262쪽

제목 한국 정전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회의 요약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70~273쪽

제목 유엔군 최고사령관 클라크, 미 합동참모본부에 정전협상 전략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290~293쪽 

제목 주한 미 대리대사 라이트너, 미 국무부에 이승만과의 면담 내용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12~314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극동군 최고사령관 클라크에게 휴전협상에 대한 지침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28~337쪽

제목 미 국무부 북동아시아과장 영,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앨리슨에게 한국의 정치위기 대응방

안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26~328쪽 

제목 유엔담담 미 국무차관보 힉커슨, 국무부 부차관 매튜스에게 한국의 정치적 위기 대응책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40~341쪽

제목 미 국무부 북동아시아과장 대리 맥클러킨, 전쟁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파니카르와 저우언라

이의 논의에 대해 주미 영국대사관의 그린힐과 대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6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352~354쪽

제목 미 국무부 장관 대리 부르스, 주영 미 대사관에 영국 외무장관 로이드와의 대담내용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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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FRUS 1952, 421~422쪽

제목 정전협상의 진척을 위해 미국이 소련과 접촉하는 문제에 관한 미국무부 회의 내용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30~435쪽

제목 주소 미국대사 케난, 소련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26~427쪽

제목 주소 미국대사 케난, 소련에 접근하려는 국무부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36~446쪽

제목 한국에서의 공산세력의 역량과 예상되는 행동방침에 대한 미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NIE-55/1)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27~429쪽

제목 극동군사령관 클라크, 소련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미육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46~447쪽

제목 주일 미국대사 머피, 소련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국무부에

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8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49~451쪽

제목 전쟁포로의 폭력범죄 재판에 대한 미국무부 북동아시아과장 영의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8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51~452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정전협상 타개 위해 소련 직접 접촉구상 폐기를 극동군사령관 클라크에게 통보

제목 정전협상과 한국내정에 관한 미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 앨리슨의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05~406쪽

제목 각국 대표의 거제도 포로수용소 참관 문제에 관한 미 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 앨리슨의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07~408쪽

제목 주인도 미대사 보울즈 포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관한 인도 정부의 견해를 국무부

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04~405쪽

제목 저우 언라이의 제안에 대한 유엔측 정전협상 수석대표 해리슨의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09~411쪽

제목 중국에 새로 제안할 포로 심사 방식에 대한 미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토론 개요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11~412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클라크의 포로문제 협상 구상에 대해 지침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19~420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정전협상 전체회의 개시에 따른 협상 지침을 극동군사령관 클라크에게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22~426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정전협상의 진척을 위해 미국이 소련과 접촉하는 문제에 대한 주소대사 

케난의 의견을 요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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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90~491쪽

제목 미 국무부, 유엔주재 미국대표단에게 트리그브 리의 유럽 순방 계획에 대하여 답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12~514쪽

제목 한국문제에 관한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한 미국방장관 로베트의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22~525쪽

제목 정전협상의 향후 전술에 관한 미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관리들의 합동회의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25~527쪽

제목 미국무장관, 정전협상에 관한 유엔에서의 활동방향을 유엔주재 미국 대표단에게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27~528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정전협상 실패에 따른 작전 제한 철회를 극동군사령관 클라크와 태평양사

령관 래드포드에게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32~538쪽

제목 NSC 비서실장 래이, 백악관 내각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39~540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극동군사령관 클라크에게 정전협상 대책을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44쪽

제목 미국 대통령, 극동군사령관 클라크에게 정전협상 대책을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8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53~456쪽

제목 정돈상태에 빠진 정전협상과 관련한 유엔총회의 대책을 논의한 주미 영국대사관 톰린슨과 미

국무부 관계자들의 대담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8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56~458쪽

제목 극동군사령관 클라크, 남한출신 송환거부 포로의 석방 문제에 관해 미 합동참모분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8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59~461쪽

제목 미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 앨리슨, 클라크의 남한출신 포로석방과 포로재판소 설치 요구

에 대해 답변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8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63~464쪽

제목 미 국무부 부차관 매튜스, 정전협상에 대한 대통령 성명 초안을 주소 대사 케난에게 조회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8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64~465쪽

제목 주소 미국대사 케난, 대통령 성명 초안에 대해 국무부에 답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70~474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정전협상 대책에 관해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86~489쪽

제목 미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니츠, 정전협상에 대한 제안을 국무부 부차관 매튜스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499~503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정전협상 대책에 관해 극동군사령관 클라크에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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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FRUS 1952, 586~588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미 국무부 관리들에게 정전협상을 둘러싼 논의 내용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99~607쪽

제목 한국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미국 대표단을 위해 준비된 의견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18~621쪽 

제목 미국 유엔대표단,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21개국 공동결의안 대표단과 한국문제 협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25~628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과장 영,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앨리슨에게 한국상황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28~633쪽

제목 애치슨 미 국무장관, 영국 이든 외무장관 등과 정전협상 문제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37~645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국방장관 등과 한국문제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45~647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미 국방부에 인도의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53~657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UN총회의 UN주재 미 대표단의 13차 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경과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48~651쪽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9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48~550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폭격 제한 철회에 대한 견해를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51~553쪽

제목 힉커슨 미 국무차관보, 국무장관에게 정전협상 실패시 유엔총회 방침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54~557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 내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66~568쪽

제목 애치슨 미 국무장관, 정전협상에 대해 영국 대표와 대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72~577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국장 영, 미 국방부 고위층과 한국문제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79~581쪽

제목 유엔 미국대표 오스틴, 유엔총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미 대표단의 견해를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81~583쪽

제목 유엔 미국대표 오스틴, 각국의 한국 정전안에 대해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589~591쪽

제목 주 인도 미 대사 보울즈, 정전협상에 대한 인도와 중국의 입장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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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83~686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대통령에게 UN에서의 협상 진행과정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02~705쪽

제목 1952년 12월 3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610(Ⅶ)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13~715쪽

제목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찰스 스텔, 송환거부 반공포로의 처리 계획 수립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15~716쪽

제목 미 국무부 공무담당 부차관보 필립스, 국무부 부차관 매튜스에게 반공포로의 처리에 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717~718쪽

제목 주한 미대사 브릭스, 국무부에 포로 재판문제에 대한 문제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1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721쪽

제목 유엔사령관 클라크, 정전회담 공산 측 대표단의 면책권을 취소할 것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건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1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727∼729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 앨리슨, 반공 전쟁포로의 처리방안에 대해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2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729∼731쪽

제목 유엔사령관 클라크, 한국 정부의 서울 환도 관련 내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2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미 국방장관 로베트, 포로문제에 관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장관의 반대 입장을 국무장관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51~652쪽

제목 주영 미대사 기포드, 저우언라이를 면접한 인도 대사의 정보를 국무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59~662쪽

제목 미 국무장관, 미 국방부에 메논의 연설이후 UN에서의 8개국 소위원회의 논의를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62~663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UN의 한국문제 논의를 대통령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63~664쪽

제목 미 국무장관 애치슨, UN의 한국문제 논의를 대통령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65~669쪽

제목 UN 미국 대표 오스틴, 이든과 로이드와의 논의를 국무장관에게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77~679쪽

제목 미 국무장관, 네루와의 면담시 고려할 사항을 국방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74~676쪽

제목 미 국무장관 대리 브루스, 인도 결의안의 수정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2, 669~674쪽

제목 미 국무장관, UN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을 국방부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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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 앨리슨, 저우언라이의 제안과 중립국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

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25∼827쪽

제목 미대통령, NSC 특별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언급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37∼838쪽

제목 미 국무장관 덜레스, UN주재 미국 대표단에게 유엔총회의 움직임에 대한 대처 방침을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65~877쪽

제목 공산측의 군사력을 포함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 입장에 대한 국가정보보고서(NIE)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61~863쪽

제목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 휴전협상 재개와 관련한 미국의 방침을 정하기 위한 회의 개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78~879쪽

제목 미 국무장관, 남한의 휴전협상 반대에 대한 대비를 주한 미국대사에게 통보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80~882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현재의 상황 분석과 앞으로의 미국의 행동방침에 대하여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96~897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이승만이 미국에 제안한 휴전반대 조건과 상호방위협정 

요구 불가 이유를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

출전 FRUS 1953, 733∼735쪽

제목 UN 미국대표 롯지, UN총회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 상황을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2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737∼741쪽

제목 미 국무부-합동참모본부, 유엔경비병을 공격한 범법포로 재판권 승인에 대해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2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767∼768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전쟁포로 범죄 재판 문제에 대해 국방장관 윌슨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2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769∼772쪽

제목 개성 보호구역의 면책권 중단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131차 NSC 회의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2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779∼783쪽

제목 제7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표단의 입장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02∼803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반공포로 석방계획에 대해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03∼804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 발언에 대해 국무부로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18∼819쪽

제목 클라크, 정전협상의 재개를 제안한 김일성과 팽덕회의 서신을 합동참모본부로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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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클라크, 포로 송환 시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단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한다고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16쪽

제목 볼렌 주소 미대사, 몰로토프를 비롯한 소련정부에게 미국의 휴전조건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

여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21쪽

제목 주 소련 미대사 볼렌, 소련의 외교관에 대해 미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31~932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클라크장군과의 대화 내용을 미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40~943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한국군의 유엔군 이탈을 고려하고 있는 이승만의 의도와 그 대처방안

을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38~940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휴전 문제에 관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편지를 이승만에게 전달한 결과

를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45~947쪽

제목 141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 문제를 토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47~950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휴전 문제와 관련해 이승만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86~892쪽

제목 미 중앙정보국, 한국전쟁에 관한 특별 정보보고서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897~900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국장 영, 상호방위협정을 둘러싼 양유찬 주미대사와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회담 내용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02~903쪽

제목 이승만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휴전협정체결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06~907쪽 

제목 브릭스 주한 미 대사,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와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

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13~914쪽

제목 브릭스 주한 미 대사, 휴전회담과 정치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08~910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국장 영, 휴전과 정치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평가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10~912쪽

제목 브릭스 주한 미 대사, 휴전협정에 대한 이승만의 부정적 반응과 한국정부 입장을 미국정부가 

고려할 것을 건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17~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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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36~1038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한국 방위를 보장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성명 내용에 대한 논평을 

국무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48~1050쪽

제목 머피 휴전회담 정치고문, 휴전협정 체결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책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38~1044쪽

제목 미 국무부-합동참모본부 연석회의, 포로 처리 및 안전보장조약 체결 문제 등 휴전협정과 관

련된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52~1056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 휴전협상과 대한정책에 대한 회의 개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79~1082쪽

제목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조건에 대해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98~1100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이승만의 휴전반대 위험성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02~1103쪽

제목 브릭스 주한 미 대사, 변영태 국무총리 서리의 휴전반대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06~1108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미국의 휴전제안에 대해 이승만과 한국정부의 입장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64~965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이승만의 휴전 조건을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65~968쪽

제목 미8군사령관 테일러, 에버레디 계획 초안 제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75~979쪽

제목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143차 회의, 한국의 군사 상황과 휴전 협상에 관해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994~995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로버트슨, 포로 처리 방법에 대해 국무부에 보낸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08~1010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포로 및 중립국 문제에 관한 이승만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를 합동참모

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10~1012쪽

제목 극동군사령관 클라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휴전 조건에 관해 이승만과 논의한 내용을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22~1024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휴전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029~1032쪽

제목 미 국무부, 휴전과 관련하여 이승만에게 제시할 미국의 한국방위보장 내용을 주한 미 대사에게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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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59~1160쪽

제목 미8군 사령관 테일러, 이승만과의 대화 내용을 극동사령관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65~1166쪽

제목 미 국무장관 덜레스, 이승만에게 현 상황 타결과 통일 한국을 위해 한미 협력을 강조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66~1167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이승만과의 회담 결과를 미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68~1169쪽

제목 미 국무장관, 이승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70~1176쪽

제목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휴전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성명서 초안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93~1197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국장 영, 다양한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남한 관료들과 협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06~1210쪽

제목 미 국무부 동북아국장 영,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한국 국무총리와 대화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11~1212쪽

제목 극동사령관 클라크, 남아있는 포로들의 관리를 미군이 담당하는 것과 관련한 계획 승인에 관

해서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19~1120쪽

제목 미 육군참모총창 콜린스, 클라크 유엔사령관에게 이승만 제거계획에 대한 지침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14~1119쪽

제목 미 합동참모본부, 휴전에 반대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12~1114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이승만의 휴전협정 반대행동 대응책에 관해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22~1123쪽

제목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과의 상호안보조약을 약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20~1121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에버레디 계획 유보와 한국정부에 대한 대응책 제안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52~1154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에버레디 계획 수정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49~1151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이승만의 휴전반대 태도가 신중할 것이라고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157~1158쪽

제목 유엔사령관 클라크,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의 태도와 상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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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40~1242쪽

제목 유엔사령관 클라크, 이승만이 휴전의 조건으로서 미국에게 제시한 내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38~1240쪽

제목 미 국무장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36쪽

제목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이승만과의 회담에 대하여 극동사령관 클라크에게 지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64~1265쪽

제목 미 대통령, 한국 상황에 대해 국무장관과 대화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65~1269쪽

제목 한국 상황에 대한 유엔군사령부-미 국무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회의 비망록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출전 FRUS 1953, 1275쪽

목 덜레스 미 국무장관, 로버트슨 차관보와 브릭스 대사에게 보내는 전문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76~1277쪽

제목 로버트슨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이승만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 대해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79~1280쪽

제목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로버트슨, 이승만과의 대화내용을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21~1223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이승만의 태도를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13~1221쪽

제목 현재의 한국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미 국무부와 미 합동참모본부의 회의 요지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25~1227쪽

제목 주한 미 대사 브릭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최후의 계획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에게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출전 FRUS 1953, 1212~1213쪽

목 휴전회담 정치고문 머피, 포로 석방에 대한 대책을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27~1228쪽

제목 극동사령관 클라크, 현재의 상황과 관련한 이승만과의 대화 내용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31~1234쪽

제목 유엔사령관 클라크, 이승만과의 회담 결과를 미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30~1231쪽

제목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공산 측 사령관을 만나는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미 육군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28~1229쪽

제목 휴전회담 정치고문 머피, 공산 측의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서의 클라크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미 국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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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버트슨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이승만의 태도변화를 국무부

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57~1359쪽

제목 이승만 대통령, 로버트슨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에게 한미 간 현안문제에 대한 서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68~1369쪽

제목 이승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일본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는 서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65~1368쪽

제목 미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한국문제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70~1373쪽

제목 이승만 대통령, 덜레스 미 국무장관에게 정전협정에 대한 서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83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정전협상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02~1404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한국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84~1394쪽

제목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국, 대한정책 보고서 제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94~1401쪽

출전 FRUS 1953, 1282~1284쪽

제목 이승만 대통령, 미 국무부 극동차관보 로버트슨에게 외교각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287~1288쪽

제목 키에스 미 국방차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문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36~1337쪽

제목 로버트슨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미 국무부에 이승만의 태도에 관한 전문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41~1344쪽

제목 한국 정전 직후 미국의 전술에 대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책 성명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37~1338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로버트슨, 이승만의 불만에 대해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50~1352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로버트슨, 덜레스 국무장관 등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각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44~1346쪽

제목 정전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55~1356쪽 

제목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로버트슨, 한국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361~1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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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46~1447쪽

제목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국원조문제에 대해 미 국무장관에게 지침 하달

(2)	소련	기록물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0년 9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7, 86~87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상이 소련 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의 휴전 협상 문제를 위해 UN 주

재 소련의 공식 인사들과 접촉하려는 미국 대표들의 시도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0년 9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7, 97쪽, 사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UN 안전보장이사회 주재 소련 대표들이 

조선에서 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외교관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가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0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8, 20쪽, 사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UN 총회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협의 개시

에 즈음한 소련 정부의 견해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0년 12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8, 21쪽, 사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UN 총회에서 중국 문

제에 대한 협의 개시에 즈음한 소련의 입장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에게 정보보고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0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6, 17~19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전투행동의 

중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UN 회원국들의 기도 및 이 문제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 대

해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한 정보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0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6, 20~21쪽, 원본

제목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 위원회, 대한 정책 보고서 작성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04~1406쪽

제목 브릭스 주한 미 대사, 미 국무부에 백두진 국무총리와의 회동 내용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11~1412쪽

제목 로버트슨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이승만에게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서한 발송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07~1408쪽

제목 덜레스 미 국무장관, 브릭스 주한 미 대사에게 대한방침 내용 하달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13~1416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정전협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등에 대하여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19~1420쪽

제목 브릭스 주한 미 대사, 이승만과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에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16~1418쪽

제목 브릭스 주한 미 대사, 미 국무부에 이승만과의 회동 내용 보고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29쪽

제목 아이젠하워 대통령,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한국문제 논의

분류 문서  구분 2차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FRUS 1953, 1432~1436쪽

제목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정전 조인절차 및 방침에 관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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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9, 93~94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군사행동

을 중지시키기 위해 교전 쌍방의 회담을 개최하자는 조선 주재 UN군 사령관의 제안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9, 95~96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총군사고문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교전 쌍방의 휴

전 협상을 전개할 장소와 일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내는 조언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8, 189~191쪽, 원본, 영어에서 번역

제목 UN 주재 소련 대표가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휴전 협상 계획에 대한 UN 사무

국 문서, 뉴욕에서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9, 92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군사행동

의 중지를 위한 협상의 개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합동통신사 보도에 대해 코멘트해 줄 것을 요청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요청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7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0, 3~4쪽, 원본

제목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구성과 조선에서 휴전 협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7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0, 5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휴전 협상에

서 제출할 제안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함께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부에 통보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7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의 전투행동

의 중지 조건에 관해 중국 정부에 보내는 정보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0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8, 24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전투행동의 중지 문제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과의 뉴욕 협상에서 소련 대표단의 입장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9, 26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총군사고문에게 보내는 전문, 모스크바에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내는 정보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9, 58~60쪽, 원본, 중국어에서 번역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보낸 전문, 소

련 내각회의 의장과의 협의에 따른 지시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9, 57쪽, 원본, 조선어에서 번역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허락하는데 대한 요청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9, 31~32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휴전 협상이 개시되기 전 

UN 연합군의 공세 가능성 및 전선에서 전투비행사단의 활용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에 보내는 정보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6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8, 181~187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 일기에서 발췌, 조선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UN 주재 소련 대표의 

성명과 관련해서 소련 주재 미합중국 대사와의 면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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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감독관 자격으로 중립국 대표들을 초청하지 않을 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11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2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의 휴전 협상에서 

향후 정책에 대해 신속히 답변해 줄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요청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11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2, 89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총군사고문에게 보낸 전문, 조선의 휴전 협상에서 조

중 대표단이 취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전달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11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9, 45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조선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하는 문제를 연기하도록 북조

선 정부에 권고하라는 지시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11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 44~45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분

계선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북조선 정부에 설명하라는 소련 내각회의 의장의 훈령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11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9, 47~48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된 조선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호

소문에 대해 소련 정부가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한 질책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11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9, 49~53쪽, 원본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전

투행동의 즉각 중단에 관한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0, 19~20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전투행동

의 중지에 대한 협정 초안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7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0, 62~63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의 휴전회담을 

위한 중립지대의 창설과 경비대 조직에 관한 조중대표단의 정보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7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0, 88~91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전투행동 

중지를 위한 협상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보고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7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8, 202~212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에게 북조

선 소재 포로수용소 방문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주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내는 전문 초안, 전쟁포로 송환에 대한 제네바 협정 내용 포함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8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1, 202~212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개성에서의 휴전 

회담에서 조중 대표단의 처신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8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1, 89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총군사고문에게 보낸 전문, 휴전 협상에서 조중대표단

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권고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에게 전달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8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1, 97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의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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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석에게 휴전 협상 전략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달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2년 9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3, 94~96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수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서한, UN 총회에서 조선 문제의 

논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의 전문 텍스트 및 소련 정부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면담을 잡아 줄 것에 대한 요청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2년 9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3, 97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전쟁 중

단 문제에 대한 UN 주재 소련 대표단의 입장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2년 10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39~40, 42~44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UN의 다국적군에 의한 조선 주

변에 해양방위 지역의 창설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소련 정부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보내는 

각서 초안, 조선 연안에서의 해상 봉쇄 설정과 관련한 왕복 각서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2년 10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33~43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뉴욕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미소 

양국의 비공식적인 협상의 무익함에 대한 미합중국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3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58~59쪽, 원본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부의장에게 보낸 전문, UN군 소속 

포로 중 부상자와 병자들을 송환시켜 달라고 주한 UN 다국적군 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에게 보낸 서한 내용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3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60~71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결정서, 소련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과 조선민주주의인민

호소문 텍스트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12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29, 94~95, 97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 조선 분쟁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

인 협상의 전개에 대한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의 반응, 조선에서의 휴전 협상에서 미국 측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코뮤니케 발표 문제에 대해 소련 외무상에게 주는 전연방공산당(볼) 중앙위원회 

결정 초안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2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2, 78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총군사고문에게 보낸 전문, 조선 휴전협상의 정례 계

획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정보 보고를 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1년 3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3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판문점에서의 휴전 협상에 대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 타스 통신과 한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2년 7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8, 65~68쪽, 원본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육군상과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 스탈린에게 보내는 서한, 휴전 협상의 지체 

가능성 및 소련과 중국의 군사 장비와 무기로 북조선의 대공방어 역량을 강화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2년 7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8, 72~75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의 전쟁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문제로 중국 및 북조선 정부 사이의 왕복 전문 텍스트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2년 7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3, 69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총군사고문에게 보낸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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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에 대한 조중 대표단의 보고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35쪽, 사본

제목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4차 간부회 회의 의사록에서 발췌, 1953년 6월 29일자 조선 주둔 

UN군 총사령관 클라크의 서한에 대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의 답신 초안에 

대한 소련 정부의 동의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48~150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의 휴전 협상에서 중

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54~164쪽, 원본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휴전 협정 체

결 이후 평양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 진술하고자 하

는 호소문 발췌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68쪽, 원본

제목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을 체결 시 조중 양측의 대표 수준에 대해 중국 정부에 통보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70~171쪽, 사본

제목 소련 외무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내각 수상에게 조선에서의 휴전협정 체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고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소련과 인민 조선의 관계, 1945~1980, 문서와 자료』, , М.: Наука, 1981, 94쪽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의 휴전협

정 체결에 대하여

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 조선에서의 평화적인 협상에 대한 정책의 변경과 조선문제에 

대해 UN 주재 소련대표단에게 하달하는 훈령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3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94~95쪽, 사본

제목 소련 외무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행방불명된 프랑스인

들을 조사하고 피억류자들의 석방 요청에 대해 프랑스 정부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라고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권고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3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97~99쪽, 원본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외교관들이 소련 내각회의 부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

서 전쟁을 신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협상 정책을 변경할 필요에 대한 소련 측 제안을 북조선 정부

가 지지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3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07~112쪽, 원본

제목 소련 외무상이 조선 문제에 대해 소련 내각회의 간부회 의장에게 보낸 성명서 텍스트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5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24~130쪽, 사본

제목 소련 외무상의 일기로부터 발췌, 판문점 협상에서 전쟁포로의 송환 문제에 대해 UN 대표단의 

새로운 제안과 관련하여 소련 주재 미합중국 대사를 접견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6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32~133쪽, 사본

제목 소련 외무상의 일기로부터 발췌, 판문점 협상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 예정된 방안들을 확정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 주재 미합중국 대사 볼렌을 접견하는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36~147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리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전문, 조선인민군 총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UN군 사령관의 서한에 답장으로 보낼 서한 초안, 휴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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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1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연합국대회의 조선문제에 관한 위법적인 결의에 결연히 반대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이 조선 정전회담 문제에 관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5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조선정전의 촉진과 조선문제의 평화해결 모색을 위하여 노력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6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전쟁포로를 강제로 억류하려는 어떠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1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미국 측은 강제로 억류한 전쟁포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5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하기 위하여 분투한다 - 위대한 조선인민의 

반침략전쟁 3주년을 기념하여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김일성 원수와 펑더화이 장군은 클라크의 서신에 답하여 정전협정의 실시 문제에 관련된 협

상에 동의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1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조선정전 실현을 위한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분류 문서  구분 외교문서  생산시기 1953년 7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3, 목록 65, 문서철 830, 187~189쪽, 원본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의 전쟁의 종

결과 협상의 성공적인 종료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과의 회담에 대하여

(3)	중국	기록물

①	정부기록보존소	편,	『韓國戰爭과	中國	:	韓國戰爭關聯	中國資料選集	』(Ⅰ·Ⅱ),	정부기록

보존소,	2002.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8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돕는 중국인민총회가 세계평화이사회의 결의에 호응하고 조선 문제의 평화

적 해결에 관하여 소련이 UN 제7차 대회에 제출한 건의에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이 발표한 찬동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16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조선 문제의 결의에 관한 UN총회를 반대하는 것에 관한 중국 각 민주당파의 연합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1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UN총회가 1952년 12월 3일 통과한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반대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조

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정의의 요구를 거듭 천명하며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이 UN 제7차 총

회 의장에게 다시 보내는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2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세계평화를 보위하는 중국인민위원회가 봉암도에서 전쟁 포로를 대규모 학살한 것에 항의하

는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2월 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조선침략 미국의 황당무계한 "정보보고"를 통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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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9월 8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중국적십자회가 미국 측이 조·중 적십자회대표의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여 제네

바 적십자회 협회에 보낸 전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9월 1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중앙인민정부 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한 중국 인민지원

군의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운 활동에 관한 보고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9월 13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낸 회답전보 - 조선 정치회의 문제에 관한 

건의 제출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10월 2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김일성 원수와 펑더화이 장군이 미국 측에 미송환된 우리 측 포로들의 소재를 넘겨줄 것을 요

구하여 연합국군 총사령관 헐에게 보낸 서신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평화회담 준비에 관한 문제로 펑더화이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담판기간 동안 적군이 아군을 공격해 올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할 것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1951년 7월 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회담장소 및 개회업무를 함께 준비하는 것에 관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1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미국은 반드시 자신의 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김일성 원수와 펑더하이 장군이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향하여 발포한 정전명령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8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펑더화이 사령관의 조선 정전협정 조인 후의 담화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31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조선 정전협정 조인에 대한 축하에 감사하여 소련 부장

회의 주석과 외교부장에게 보내는 회답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8월 16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미국 측이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전쟁포로 방문을 막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연합 적십자회 소

조 남조 제주분회 중국과 조선 양국 적십자회 대표가 기자들에게 발표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8월 2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의 조선 정치회의 문제에 관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남일의 정치회의 문제에 관한 성명(1953. 8. 25)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8월 25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1권 대외용문서

제목 『인민일보』 사설 : 정치회의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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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리지웨이가 중립구역을 분할하자고 제의한 문제에 동의하는 것에 관해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담판대표단의 사람 수를 한정하고 중립구역을 확정하는 것에 관해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리지웨이에 대해 답변하는 원고를 고쳐 방송하는 것에 관해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하는 안건을 담판 의사일정에 넣는 것에 관해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의 

원고 위에 더해 쓴 내용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담판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원고를 수정하는 것에 관하여 리커농에게 보내는 전보 원고 위

에 더해 쓴 내용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6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정전 전에 적극적으로 9월의 공세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중국 인민지원군 정치부 : "대적 정치 공세를 전개하는 것에 관한 지시"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15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펑더화이 : "몇 가지 전술 문제에 대한 연설 요점"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개성지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관해서 펑더화이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빨리 개성에 가서 정전회담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 김일성 등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4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건의한 예비회담을 거행하자는 7월 3일자 통지에 대한 

김일성 원수와 펑더화이 장군의 회답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9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남일 동지와 덩화 동지의 2개의 발표원고의 의견에 관해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9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적군에게 대량의 소모와 섬멸의 타격을 준 후에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임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개성 정전담판 제1차 회의석상에서 남일 장군의 건의를 지지한 덩화 장군의 발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1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외국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을 회의 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것에 관해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신문기자의 개성지구 진입을 허락하는 것에 관해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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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군사분계선을 담판하는 문제에 관하여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포로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메모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5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조선전쟁이 정전된 후에 철도병의 대부분은 철로를 수리하고 일부 부대는 기술 훈련을 진행할 것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1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정전협상의 서명을 반드시 지연시킬 것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6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조선 정전회담에서 조·중 대표단 군사정전위원회의 협정 협의가 달성되었다는 공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조선 정전회담 조·중 대표단의 군사정전위원회 성립 공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8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소련공산당 서기장 말린코프, 외상 몰로토프가 조선 정전협정의 조인을 축하하면서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보내는 전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9월 1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중앙 인민정부위원회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에 보내는 위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21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적군에게 전술적 반격을 실시하자는 의견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2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장군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리지웨이에게 보낸 회답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군위총정치부 : "적 한국군 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군 정치부에 준 지시"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펑더화이, "지원군 당 위원회 확대회의에서의 결론" 요점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19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펑더화이 장군이 개성 정전회담의 회

복을 건의하기 위해 연합군 총사령관 리지웨이에게 보내는 답신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3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담판 장소를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리커농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12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중립구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관해서 리커농에게 보내는 전보 원고에 더해 쓴 내용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7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전보명령

제목 조선 정전회담에서 조·중 대표단이 현재의 실질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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獻出版社, 1996, 199-207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칭스(靑石), "소련 비밀문서로부터 본 조선정전의 내막(朝鮮停戰內幕 : 來自俄國案的秘密)”, 

『百年潮』1997年 3期, 44-56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난씨양(南湘), 항미원조의 출병 결정(抗美援朝的出兵決策)”, 『百年潮』2000年 9期, 14-21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싸지앙(沙江), "항미 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抗美援朝戰爭的軍事目標與戰爭指導)”, 

『百年潮』2000年 10期, 4-13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왕옌(王焰) 主編, 『彭德懷年譜』, 北京 : 人民出版社, 1998.

②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제61·62권, 국사편찬위원회, 2008.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김일성, 팽덕회 두 장군이 리치웨이에게 통지, 조선휴전담판을 거행할 것을 동의하면서 쌍방 

대표의 만남의 장소를 개성지구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김일성 장군과 팽덕회 장군이 리치웨이에게 재차 통지를 보내여 예비회의에 관한 몇 가지 사

항을 알리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펑더화이(彭德懷), "항미원조(抗美援朝)”, 『彭德懷自述』, 北京 : 人民出版社, 257-264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녜롱전(섭榮臻), "항미원조전쟁 중에서(在抗美援朝戰爭中)”, 『섭榮臻回憶錄』, 北京 : 解放軍出

版社, 733-761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시에팡(解方), "조선 개성 정전회담에 대한 회고(回憶朝鮮開城停電談判)”, 中共中央黨史硏究

室 編, 『中共黨史資料』32卷, 1989, 24-39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챠오관화(喬冠華), "조선전쟁과 정전회담에 관하여(關于朝鮮戰爭與停戰談判)”, 『中共黨史資

料』編輯部 編, 『親歷重大歷史事件實錄』 第4卷, 北京 : 黨建讀物出版社, 中國文聯出版社, 2000, 

357-364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리징(李靜), "조선전쟁의 마지막 일전(朝鮮戰爭的最後一仗)”, 『中共黨史資料』編輯部 編, 『親

歷重大歷史事件實錄』 第4卷, 北京 : 黨建讀物出版社, 中國文聯出版社, 2000, 365-390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셔저(師哲) "조선전쟁 기간의 중소관계(朝鮮戰爭其間的中蘇關係)”, 『在歷史巨人身邊 : 師哲

回憶錄(修訂本)』,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5, 492-515쪽.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가기록원

출전 제2권 회고록

제목 동샤오펑(童小鵬), "항미원조(抗美援朝)의 후방 총지휘”, 『風雨四十年(第2部)』, 北京 : 中央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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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논설：조선 정전담판을 평함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개성 군민들과 우리 담판대표단이 집회하여 조선해방 6주년을 경축, 조선의 평화, 민주, 독립

과 통일의 실현을 쟁취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을 결심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미국 측에서 개성 중립구역을 폭격하여 우리 측 대표단을 모해하려고 음모하기에 김일성, 팽

덕회 장군이 엄중한 항의를 제출, 우리 측에서는 23일부터 회의정지를 선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

지고 해결할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2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조선정전담판의 회복에 관한 신화사 특파기자의 논평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조선정전담판을 촉진할 데 관한 비씬스키의 건의를 평함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2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사설：거제도 참안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4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사설：조선담판에서 포로문제가 왜서 오래동안 해결되지 못하는가?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5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사설：미국이 강박적으로 포로들을 억류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한다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연락관 회의를 순조롭게 마치고 조선 정전회의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 우리 측 대표 남

일 장군 등이 제때에 출석할 것이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조선 정전담판 제1차 회의를 거행, 남일 장군이 3가지 건의를 제출하고 등화 장군이 이것을 

담판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조선 정전담판회의에서 회의의정을 계속 토론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조선 정전담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미국 비행기는 부단히 우리나라 영공을 침습하고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조선 정전담판 회의에서 군사분계선 문제를 계속 토론하고 있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남일 장군이 마땅히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우리 측의 건의를 재차 천명하였

지만 미국 측은 지금까지 우리 측의 건의를 토론할 것을 거절하고 있다.  앞으로 조선 정전담판회

의가 순리롭게 진행되는 여부는 미국 측에 충분한 성의가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조선 정전담판 기간에 미군 비행기는 계속 우리나라 영공에 침입하였는데 15일내에 39차에 

달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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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설：조선문제에 관한 유엔대회의 불법적 결의를 견결히 반대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주제목 은래 외교부장이 조선정전담판문제에 관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조선에서의 정전을 추진시키고 평화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자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5월 16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전쟁포로들을 강박적으로 억류하는 그 어떤 방안이든지 모두 접수할 수 없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조·중 대표단이 전쟁포로 송환문제에 관하여 협의한 공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미국 측에서는 전쟁포로들을 강박억류한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투하자. - 위대한 조선인민 반침략전쟁 3주

년을 기념하여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7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사설：1년래의 조선정전담판을 논함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사설：미국침략자들이 조선정전담판을 파괴하는 음모를 짓부수자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대변인이 조선전쟁 형세의 일부 문제들에 관한 담화를 발표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유엔 제7기 대회에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출한 소련의 건의를 찬동하는 주은

래 외교부장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중국 각 민주당파들의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대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연합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미국 측이 봉암도에서 포로들을 대량적으로 도살한데 대해 항의하는 중국인민세계평화보위 

위원회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2월 2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1권

제목 미국이 봉암도에서 전쟁포로들을 대량 도살한 죄행을 엄중히 항의하여 주은래 외교부장이 유

엔대회 주석에게 보낸 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12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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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8월 2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조선정치회의 문제에 관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9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조선정전 후의 주요한 임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9월 1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유엔 비서장에게 보낸 회답전보 - 조선 정치회의 문제에 관한 건의를 제출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10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정치회의의 3개 통지에 관하여 미국정부에 답신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10월 2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김일성 원수와 팽덕회 장군이 미국 측에 송환되지 못한 우리 측 피포로인원들의 행방을 교대

할 것을 요구하여 유엔군 총사령 허얼에게 보낸 편지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12월 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정치회의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건의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12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유엔대회에서 조·중 인민부대를 모욕하는 결의를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는 주은

래 외교부장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12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정치회의문제에 관한 쌍방회담에 참가한 조·중 양국대표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쌍방회담을 

제목 김일성 원수와 팽덕회 장군은 정전협정에 관한 실시문제를 상담할 것을 동의한다고 클라크에

게 회답하였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김일성 원수와 팽덕회 장군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발표한 정전 명령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팽덕회 사령원이 조선정전협정 체결 후에 발표한 담화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중국인민 항미원조총회가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에 관하여 팽덕회 사령원과 중국인민지원군에

게 보낸 축전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평화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3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 총리가 조선정전협정 체결에 대한 축하에 감사하여 소련부장회의 주석

과 외교부장에게 드린 회답전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8월 11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중국인민 항미원조총회 곽말약 주석이 중국인민지원군 팽덕회 사령원의 승리적인 귀국을 환

영하는 대회에서의 환영사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8월 1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팽덕회 사령원이 김일성 원수에게 보낸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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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제네바 회의에서의 발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6월 1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제네바 회의에서의 발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6월 1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제네바 회의에서의 발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6월 1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논설：미국은 조선문제 담판 파열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6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제네바 회의에 출석한 중국대표단의 대변인 황화가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 대표의 호전적인 

성명을 질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7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원 양용의 문장：조선정전 1주년을 기념하여 - 조선정전협정을 보위

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 쟁취하자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7월 28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중국인민지원군 대변인이 조선정전 1주년 전야에 발표한 담화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11월 23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모택동 주석, 류소기 위원장, 주은래 총리 겸 외교부장이 김두봉 위원장, 김일성 수상, 남일 외

무상에게 보낸 전보

중단한데 관한 연합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1월 1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정치회의문제의 쌍방회담을 회복할데 관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1월 2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김일성 원수와 팽덕회 장군이 송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들을 원래 구류한 각 측에 

되돌려주는 것을 반대하여 디마이야 장군에게 보낸 편지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1월 2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조·중 대표 기석복, 황화가 쌍방회담을 정기회복하기 위하여 미국 측 대표인 디안에게 보낸 편지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1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미국 측이 조·중 전쟁포로들을 강박적으로 억류한데 대해 강경하게 항의하는 주은래 외교부

장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4월 30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제네바 회의에서의 발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5월 5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제네바 회의에서의 발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5월 24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주은래 외교부장이 제네바 회의에서의 발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6월 7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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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릿지웨이 장군(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3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미군 비행기의 개성중립지구 폭격사건 조서결과에 대한 남일 장군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2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적측 군용 비행기의 개성 중립지대 폭격에 관한 남일 장군의 조사 발표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1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남일 장군 앞(유엔군 대표단)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17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앞(릿지웨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19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유엔군 릿지웨이 총사령관 앞(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23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앞(릿지웨이)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9월 24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유엔군 릿지웨이 총사령관 앞(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0월 9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4년 12월 19일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출전 『북한관계사료집』 제62권

제목 미국이 제9기 유엔대회를 조종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한데 관한 중

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

(4)	북한	기록물

■	조선중앙통신사	편,	『朝鮮中央年鑑』	1951~1952년판,	1953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51-1953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 장군(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4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련합사령관 릿지웨이 장군(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0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남일 대장의 연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0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등화 장군의 연설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14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유엔군 릿지웨이 총사령관 앞(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7월 28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쌍방이 최후로 동의한 의사일정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8월 27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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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17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유엔 총회 제7차회의 의장 피어슨 귀하(유엔에서 소위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관

련한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유엔 총회 제7차회의 의장 피어슨 귀하(미군이 우리측 포로들을 학살 폭압하는데 대하여 항의)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16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련합국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원수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0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 정전담판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 주은래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문제에 관한 쏘련 외무상 몰로또브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3월 3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장군(클라크)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1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김일성, 팽덕회)

제목 유엔군 릿지웨이 총사령관 앞(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1월 24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제2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협의문 전문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1년 12월 24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제목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 앞(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거제도에 있는 우리측 포로 인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총사

령부 대변인의 담화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16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련합국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무기휴회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회담을 중단시킨데 대하여)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16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유엔 사무총장 앞(김일성 장군과 팽덕회 장군이 클라크 장군에게 보낸 서한과 조선정전협정 

초안 전문을 송부)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0월 17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유엔총회 제7차회의 의장 피어슨 귀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에게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 토의에 참가할 것을 요청)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2년 11월 28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성명(유엔총회 쏘련대표단 수석 위신쓰끼의 조선문제에 관

한 제의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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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정전협정에 관한 림시적 보층 협정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7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김일성 원수와 팽덕회 장군이 부대에 발표한 정전 명령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28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정전협정 조인후 발표한 팽덕회 사령원의 담화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4월 2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유엔총회 제7차회의 의장 피어슨 귀하(김일성)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8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중립국 숭환위원회 직권의 범위(남일, 해리슨)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남일 대장(해리슨)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19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련합국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6월 29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장군(클라크)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1953년 7월 7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련합국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김일성, 팽덕회)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정전 실시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남일 대장의 성명

분류 문서  구분 1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출전 조선중앙년감 1953년

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련합국군 총사령관을 다

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Ⅲ. 

휴전협정 관련 

시청각 기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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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내외분반공포로 수용소시찰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의 민간인 수용소 시찰. 반공포로 수용소를 시찰하는 이승만 

대통령 부처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미상

제목 포로수용소 병원의 부엌을 검사중인 유엔군 

내용 왼쪽부터: Edgar E. Hume 유엔군 군의관 (소장), James G. Christensen 소장, Frank C. 

Norris 소장, and Charles Wesson 대령.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반대시민궐기대회1

내용 휴전협정반대시민궐기대회. 덕수궁에서 거행된 휴전협정(休戰協定) 반대 시민 궐기대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반대시민궐기대회2

내용 휴전협정반대시민궐기대회. 덕수궁에서 거행된 휴전협정(休戰協定) 반대 시민 궐기대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반대시민궐기대회3

내용 휴전협정반대시민궐기대회. 덕수궁에서 거행된 휴전협정(休戰協定) 반대 시민 궐기대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장소개성시가전경

내용 개성시. 휴전회담(休戰會談)이 열린 개성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한국전쟁의 전쟁포로

내용 15만명에 가까운 중공군과 인민군 포로들이 유엔군에 의해 생포되었다. 포로수용소는 청결하

게 유지되었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개성정전회담장래봉장(來鳳莊)외경

1) 사진 및 사진 필름

(1) 국가기록원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거제도포로수용소경비초소사진복사 

내용 거제도포로수용소. 거제도 포로 수용소 - 경비초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거제도포로수용소전경사진복사1

내용 거제도포로수용소. ** 거제도 포로 수용소 - 2중 철조막으로 격리된 포로수용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거제도포로수용소전경사진복사2

내용 거제도포로수용소. ** 거제도 포로 수용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거제도포로수용소전경사진복사3 

내용 거제도포로수용소. ** 거제도 포로 수용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거제도포로수용소전경사진복사4 

내용 거제도포로수용소. ** 거제도 포로 수용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거제포로수용소수송공산군포로 

내용 거제포로수용소수송공산군포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수송되는 공산군 포로

1. 사진, 사진 필름, 영상기록 및 

기타 시청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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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표는 휴전에 반대.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정전회담 진행되는동안 추이를 가늠해보는 병사들1

내용 개성정전회담. 개성 정전회담장의 병사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정전회담 진행되는동안 추이를 가늠해보는 병사들2

내용 개성정전회담. 개성 정전회담장의 병사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포로수용소는 청결하게 유지되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포로들은 야외에서 목욕을 하였다.

내용 한국전쟁의 전쟁포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포로수용소에서 탁구와 장기를 즐기는 포로들. 배구, 축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도 즐겼다.

내용 한국전쟁의 전쟁포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휴전회담 장소에서 C. Turner Joy 해군 중장과 인민군 중공군 장성들.

내용 정전협정 장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휴전회담에 참석한 유엔군 대표들. 사진 속 인물은 왼쪽부터: 미8군 Henry I. Hodes 소장, 미

공군 L. C. Craigie 소장, C. Turner Joy 해군중장, Arleigh A. Burke 해군소장.

내용 개성에서 열린 한국전쟁 휴전회담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휴전회담에 참석한 중공군과 인민군 장성들. 사진 속 인물은 왼쪽부터: 중공군 Hsieh Fong 대

장, 중공군 Tung Hua 대장, 대표단장 남일 대장, 이송조 대장, 장충산 대장.

내용 개성에서 열린 한국전쟁 휴전회담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내용 개성정전회담. 정전회담이 열린 개성의 내봉장 전경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개성정전회담장주변건물

내용 개성정전회담. 개성의 석조 건물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납북자가족총회

내용 납북자가족총회. 부산 새들공원에서 가진 납북자가족 총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예비 휴전회담에 참석한 중공군 인민군 장교들

내용 휴전회담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예비 휴전회담이 열린 개성

내용 호주군 전투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유엔 대표단이 개성에서 열릴 휴전회담을 앞두고 문산리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내용 휴전회담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유엔군 대표들이 임진강을 건너 휴전회담이 열리는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내용 개성에서 열린 한국전쟁 휴전회담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정전회담UN군대표미극동군해군사령관제독 터너조이(Charles Turner Joy) 중장

내용 개성정전회담. 정전회담장(1951년 개성)에 입장하는 UN군 대표 미 해군 터너조이 중장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정전회담 북한측대표 조선인민군 참모장 남일 대장

내용 개성정전회담.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6.25사변 휴전 예비회담을 열고, 10일에는 정전회담 본회

의를 개최. 9월 6일에는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고, 11월에는 전선을 정전선으로 할 것에 합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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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승만대통령내외제주도포로수용소방문환영에답례

내용 이승만 대통령, 미군 진주 2주년 기념식 참석. 제주도포로수용소방문환영에답례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반공포로수용소시찰1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반공포로수용소시찰2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반공포로수용소시찰3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반공포로수용소시찰4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제주도포로수용소방문

내용 이승만 대통령, 미군 진주 2주년 기념식 참석. 미군 진주 2주년 기념식 참석후 군부대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제주도포로수용소방문

내용 이승만 대통령, 미군 진주 2주년 기념식 참석. 제주도포로수용소방문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에대한국민결의대회

내용 휴전회담에대한국민결의. 휴전회담에 대한 국민결의표.... <포로교환은 인도와... 인권을 ...>이

라는 구호도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수용소의반공포로모습1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수용소의 

반공포로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수용소의반공포로모습2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철조망 안에 갇힌 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반공포로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수용소의반공포로모습3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철조망 안에 갇힌 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수용소의 반공포로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내외반공포로수용소시찰1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내외반공포로수용소시찰2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내외, 반공포로수

용소 시찰. 왼쪽은 렘니처 장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내외반공포로수용소시찰3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내외반공포로수용소시찰4

내용 이승만 대통령 내외, 경북 영천 민간인 반공포로수용소 시찰. 이승만 대통령 내외, 반공포로수

용소 시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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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8

내용 반공포로교환.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귀환하는 부상병 포로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이상조 소장이 이끄는 인민군 협상팀이 판문점에서 전쟁포로 교환에 대한 협상 중이다

내용 한국에서 유엔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인도의 관리부대가 포로수용소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내용 전쟁포로 수용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클라크 UN군총사령관휴전협정에서명및휴전협정한국어원본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클라크」 유엔군총사령관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판문점에서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총 6장의 휴전서약서가 서명되었다. 이는 후에 유엔군 총사

령관 Clark 장군과 북한의 김일성 원수, 중공군 팽덕회 장군에 의해 서명되었다

내용 한국의 휴전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판문점회담장지역전경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판문점 회담장 지역 전경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판문점휴전회담장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협정 조인일의 판문점 휴전회담장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해리슨 UN대표와 남일 북한대표사이휴전협정조인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위) 1953.7.27. 유엔군 대표인 해리슨 중장과 공산 대표인 남

일의 휴전협정 조인. (아래) 휴전협정 조인에 반대한다는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

제목 Clark 장군이 이끄는 협상팀이 판문점에서 전쟁포로 교환에 대한 협상 중이다.

내용 사진 속 인물은 왼쪽부터: Maxwell B. Taylor 중장, William K. Harrison 중장, John C. Daniel 

해군소장, Mark Clark 대장, Byron L. Milburn 소장, Otto P. Weyland 대장.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1

내용 반공포로교환. 1953년 4월 20일∼5월3일까지 행해진 부상 포로 교환.이는 53년 2월에 결정

된"상병포로에 관한 협정"에 의한것임.북한으로 송환된 포로는 6,670명,남한으로 송환된 포로는 

684명 임.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2(복사)

내용 반공포로교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복사)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3(복사)

내용 반공포로교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복사)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4

내용 반공포로교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 전경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5

내용 반공포로교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6

내용 반공포로교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교환7

내용 반공포로교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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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취재보도진회담장소에기념촬영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에서 관계자들 기념촬영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1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유엔군측 대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2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3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4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5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유엔군측 대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6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유엔군측 대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7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유엔군측 대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는 한국측 수석대표 최덕신(崔德新) 장군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조인서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왼쪽)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3개 국어로 된 휴전협정 문서. 

(오른쪽) 휴전회담 과정을 기록한 문서 (높이 7 피트, 무게 500 파운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취재보도진1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취재진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취재보도진2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관계자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취재보도진문산도착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경기도 문산(汶山)까지 기자들을 실어나르던 기차(汽車)의 모

습(왼쪽)과 판문점으로 향하는 기자들의 대열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취재보도진회담장소1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 ※ 한국휴전협정 체결을 위해 유엔군측과 

북한측이 벌인 일련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8일 개성의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5일 

판문점으로 이동.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취재보도진회담장소2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취재보도진회담장소3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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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장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1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휴전협정 취재. ※한국휴전협정은 3년 동안에 걸친 6.25 

전쟁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측과 북한측 사이에 조인되었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장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2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휴전협정 취재. ※ 한국휴전협정은 군사 분계선과 비무

장 지대의 확정,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장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3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휴전회담장 (임시 막사(幕舍) 건조(建造)). ※ 한국휴전협정 

체결을 위해 유엔군측과 북한측이 벌인 일련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8일 개성의 예비회담을 시

작으로 같은 해 10월 25일 판문점으로 이동.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1(복사)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련사항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2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련사항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3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련사항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4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련사항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8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유엔군측 대표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9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관계자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10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에 도착한 관계자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11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의 북측 대표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협정회담관계자12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에 도착한 북측 대표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시UN군측휴게소인몽장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시 유엔군측 휴게소로 사용되던 인삼장(人蔘莊). 

이곳은 최초의 연락장교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양측수석대표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의 양측 수석대표 : 남일(왼쪽)과 조이 제독

(오른쪽).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휴전회담장내봉장

내용 회담장소의휴전협정취재보도진. 한국전 휴전회담장으로 사용된 내봉장(來鳳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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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승만대통령휴전협정(정전협정)관련기자회견1

내용 이승만 대통령, 휴전협정(정전협정) 관련 기자 회견. 기자회견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휴전협정(정전협정)관련기자회견2

내용 이승만 대통령, 휴전협정(정전협정) 관련 기자 회견. 기자회견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승만대통령휴전협정(정전협정)관련기자회견3

내용 이승만 대통령, 휴전협정(정전협정) 관련 기자 회견. 기자회견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공산측, 국련층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 01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공산측, 국련층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 02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국련군총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의 초청으로 9월 21일 서울을 방문한 중립국감독위우너회의 

멤버들이 코리아하우스에서 기념촬영을 한모습

내용 NNSC TOUR 01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국련측, 공산측 정전협정 위반 비난 01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국련측, 공산측 정전협정 위반 비난 02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5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계자들 모습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6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계자들 모습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7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련사항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애국청년판문점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8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련사항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석방1주년기념식참석인파1

내용 이기붕국회의장반공포로석방1주년기념식참석. 반공포로석방 1주년 기념식 참석 인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반공포로석방1주년기념식참석인파2

내용 이기붕국회의장반공포로석방1주년기념식참석. 반공포로석방 1주년 기념식 참석 인파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사반공포로석방관계자및5개중립국송환위원회의장국인도감시군기념촬영

내용 반공애국청년중립지대에서석방귀환. 반공청년 중립지대에서 귀환-관계자들 기념촬영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제목 이기붕국회의장반공포로석방1주년기념식참석연설

내용 이기붕국회의장반공포로석방1주년기념식참석. 이기붕 국회의장, 반공포로석방 1주년 기념식 

참석 연설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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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한 포로 교환

내용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후 유엔군측과 공산측 쌍방의 포로들이 열차편으로 수송되었

고, 8월 17일 판문점을 통해 포로 교환이 다시 개시되었다. 이 사진은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 당시의 

사진이다. 005652-003과 같은 사진.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미국과 한국인의 문제 - 1943년~1953년

내용 영문. 미국의회 상원의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의장인 Alexander Wiley과 임원들이 편집하여 출간한 책의 복사본으로, 한국문제에 관한 공문(公

文)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미 의회 공문뿐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국제적 협약들, 즉 유

엔 결의문들과 보고서들 및 한국의 독립과 통일, 휴전협정과 관계있는 미국 관리들의 진술 등을 한 

권에 묶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부터 한국의 독립, 한국전쟁, 휴전협정 및 그후 상황들과 

관련된 공문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것이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3. 7. 27  생산주체 미상

제목 양측 대표의 비무장지대 표시

내용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대표와 북한측 대표가 비무장지대(휴전선)를 표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유엔 측과 북한 측 수석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3년 1개

월에 걸친 전쟁이 막을 내렸다. 이승만이 7월 11일 휴전에 동의할 때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다음 네 

가지이다. 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② 장기간 대한경제원조를 제공한

다. ③ 휴전협정 성립 후에 개최될 한국의 정치적 통일에 대하여 90일간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때, 미국은 그 회의로부터 탈퇴한다. ④ 한국군의 증강을 위한 미국의 원조 약속 등이었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미상

제목 이승만 관계사진

내용 이승만 대통령이 광주 포로수용소 순시 때 찍은 기념 사진이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미상

제목 이승만 광주포로수용소 순시사진

내용 이승만 대통령이 광주 포로수용소 순시 때에 찍은 기념 사진이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미상

제목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공동성명서

제목 국련측, 공산측의 정전협정위반사건 열거 01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국련측, 공산측의 정전협정위반사건 열거 02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국련층, 공산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비난 01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국련층, 공산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비난 02

내용 비서장회의(265차~339차)

분류 사진 필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목 코리아하우스에서의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 장지량 공군소장의 초대로 베풀어진 

만찬모습

내용 NNSC TOUR 01

(2) 독립기념관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미상

제목 6·25관련 사진

내용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이며, 1953년 휴전

협정이 있기까지 남·북은 서로 밀고당기는 전투를 하였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3. 7. 27  생산주체 미상

제목 남북한 포로 교환

내용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후 유엔군측과 공산측 쌍방의 포로들이 열차편으로 수송되었

고, 8월 17일 판문점을 통해 포로 교환이 다시 개시되었다. 이 사진은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 당시의 

사진이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3. 7.27  생산주체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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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전협정 서명에 즈음한 이 대통령 담화문

내용 국한문. 1953년 7월 28일 이승만이 휴전협정 서명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문(談話文)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공산군측 대표 김일성 남일 팽덕회와 유엔측의 클라크 사령관이 휴

전선을 중심으로 중립지대를 설정하여 휴전협정을 체결 서명하였다. 한국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승만이 전국민에게 발표한 담

화문이다.

2) 영상

(1) 국가기록원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국립영화제작소

제목 띤 판문점 예비회담 UN측 수석대표 귀국

내용 대한뉴스 제32호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4  생산주체 국립영화제작소

제목 자유의 수호신 무언의 개선(판문점에서 북측과 유해 교환)

내용 대한뉴스 제45호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정전협정(1953.7.22.-1953.7.27) 등

내용 정전협정(1953.7.22~1953.7.27)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정전협정(1953.7.23.-1953.7.27) 등

내용 정전협정(1953.7.23~1953.7.27)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정전협정(1953.7.24) 등

내용 정전협정(1953.7.24)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정전협정(1953.7.27) 등

내용 국한문. 1954년 7월 21일 폐막된 제네바 회담의 결렬 직후인 7월 30일에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로, 한국의 휴전협정은 이제 공문서화 되었다고 선언한 

내용이 적혀 있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화폐개혁에 대한 대통령 방침선언

내용 국한문. 한국전쟁 이후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이 1953년 2월 16일에 쓴 화폐개혁에 대한 방침이다. 휴전협정 체결 직전 2월에 인플

레이션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 고갈과 빈곤, 물가폭등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화폐개혁 밖에 없음

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 화폐개혁은 광복 이후 2번째로 과잉 구매력의 제거와 재정·금융 및 산업 

활동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긴급 명령 제13조에 의하여 취해졌다. 그 당시의 경제는 6·25

로 인해 모든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따른 통화의 증발을 불가피하게 하여 인

플레이션 압력은 극심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원화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모든 거래 및 원화 표시 금

전채무는 100:1의 비율로 절하시켜 그 단위를 새로운 '환'으로 개칭하였다. 그 이후로 부정축재 자

본을 산업 자본화하기 위한 화폐개혁이 이루어져 '원'으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휴전 협정서

내용 영문. 한국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개성과 판문점에서 정치적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한 3조 63항의 휴

전협정서이다.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체결

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제1조에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에서는 정전의 구

체적 조치 총칙과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 visory commission)의 구성 기능과 권한, 제 3조에서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4

조에서는 쌍방 정부들간의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미상

제목 휴전조인식

내용 휴전조인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

크(Clark, Mark Wayne)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 펑더

화이)가 함께 서명하였다.

분류 사진   생산시기 1953. 7. 28  생산주체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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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전회담개회(개성),회담중전진선제한전투,회담장 판문점으로이동,회담조인,포로교환

내용 한국전쟁(중공군개입,흥남철수,유엔군후퇴,반격). 개성에서 휴전회담 개최, 회담기간중 제한전

선상에서의 전투, 회담장을 판문점으로 이동, 포로 교환, 전사한 유엔군의 묘지

(2) 한국학중앙연구원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소요사건

내용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공산포로들이 일으킨 일련의 소요사건. 1952년 5월 9

일～6월 10일 제네바협정에 따른 포로 송환 방침을 둘러싸고 반공포로와 공산포로가 상호 대립. 이 

과정에서 105명의 반공포로들이 공산포로들에 의하여 살해됨.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경1

내용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생긴 많은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유엔은 1950년 11월 거제

도 고현·수월·양정·상동·용산·해명·저산 지구 부근 360만 평에 이 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경2

내용 당시 이곳에서는 반공 포로들과 공산 포로들 간의 반목이 극심했다. 그로 인해 수용소장인 F. 

T. 도드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연이어 주민소개령이 내려져 수많은 

주민이 고향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용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전경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포로들의 모습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수용소1

내용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전경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포로들의 모습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수용소3

내용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전경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포로들의 모습

내용 정전협정(1953.7.27)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미상

제목 판문점 마지막 회담(1952.10.8) 등

내용 판문점 마지막 회담(1952.10.8)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1953.6.4) 등

내용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1953.6.4)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3  생산주체 미상

제목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1953.7.21) 등

내용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1953.7.21)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2  생산주체 미상

제목 판문점으로 향하는 과수원(1952.4.30) 등

내용 판문점으로 향하는 과수원(1952.4.30)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미상

제목 한국 판문점 정전회담(1951.10.29) 등

내용 한국 판문점 정전회담(1951.10.29) 등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1  생산주체 국방부 육군본부

제목 한국측공격중지지시,개성휴전회담과 제한전선상에서의전투

내용 한국전쟁(공중공격,휴전회담). 북측이 휴전 회담개최 의사를 밝혀 51년 7월 8일 개성에서 휴

전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이 개최되었고 51년 7월에 본회담을 시작하였다(1951년 6월 20일에서 7월 

20일까지의 상황)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국방부 육군본부

제목 1.유엔군반격 2.휴전회담개시, 조인, 포로교환

내용 한국전쟁(원산공격,흥남공격,중공군개입,유엔군반격). 유엔군의 반격, 휴전회담개시, 포로 교환

분류 영상  생산시기 1950  생산주체 국방부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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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공산군측 대표 김일성 남일 팽덕회와 유엔측의 클라크 사령관이 휴

전선을 중심으로 중립지대를 설정하여 휴전협정을 체결 서명하였다. 한국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승만이 전국민에게 발표한 담

화문이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미국  소장처 독립 기념관

제목 휴전 협정서

내용 영문. 한국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개성과 판문점에서 정치적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한 3조 63항의 휴

전협정서이다.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체결

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제1조에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에서는 정전의 구

체적 조치 총칙과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 visory commission)의 구성 기능과 권한, 제 3조에서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4

조에서는 쌍방 정부들간의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 기념관

제목 휴전반대 집회

내용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때 소련 유엔 대표인 말리크가 1951년 6월 23

일 총회연설에서 휴전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자는 제의로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일을 

가로막는 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 기념관

제목 휴전 조인식

내용 휴전조인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

크(Clark, Mark Wayne)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 펑더

화이)가 함께 서명하였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 기념관

제목 남북한 포로 교환

내용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후 유엔군측과 공산측 쌍방의 포로들이 열차편으로 수송되었

고, 8월 17일 판문점을 통해 포로 교환이 다시 개시되었다. 이 사진은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 당시의 

사진이다.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포로송환

내용 한국전쟁 기간 동안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의 송환심사. 당시 유엔군측은 1949

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약의 송환원칙을 위반하고 포로들에게 본국귀환을 포기시키려고 협박과 고

문을 하자 공산포로들이 격렬하게 저항함.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유엔군

내용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주둔한 유엔군. 1950년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생

겨난 많은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서 11월 27일 거제도 고현·수월·양정·상동·용산·해명·저산 

지구를 중심으로 360만 평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하고 유엔군이 관할 감독.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면

내용 휴전협정(한국전쟁의 정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 장면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군사정전위원회

내용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장면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판문점 자유의 집

내용 경기 파주시의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취락지로, 1953년 6.25전쟁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조인되었다.

분류 영상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목 판문점

내용 판문점의 전경

(3) 한림대학교·국립중앙도서관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1953. 7. 28  생산주체 한국  소장처 독립 기념관

제목 휴전협정 서명에 즈음한 이 대통령 담화문

내용 국한문. 1953년 7월 28일 이승만이 휴전협정 서명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문(談話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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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미국  소장처 독립 기념관

제목 휴전선 철조망 설치

내용 UN군이 휴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하였다.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경향신문사  소장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목 적성 휴전감시위원단 축출 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

내용 기록물 제목과 같음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경향신문사  소장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목 휴전협정을 위반한 공산 폴란드, 체코를 축출하자"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두시위하고 있는 

대한부인회

내용 기록물 제목과 같음

분류 사진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경향신문사  소장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목 제80차 군사휴전위원회에서 기자 회견하는 키스터 유엔 측 수석대표

내용 기록물 제목과 같음

분류 영상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미상  소장처 장서각

제목 판문점 자유의 집

내용 경기 파주시의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취락지로, 1953년 6.25전쟁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조인되었다.

분류 영상  구분 2차 자료  생산시기 미상  생산주체 미상  소장처 장서각

제목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면

내용 휴전협정(한국전쟁의 정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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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채택되었다. 과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인류의 역사는 

양피지와 파피루스 종이가 발명되며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이가 바

로 도안의 기초가 된다. 두루마리 형태는 저작권을 뜻하는 동시에 

지구, 축음기, 두루마리 필름, 그리고 원반을 형상화한 것이다.

※출처: 유네스코한위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mow/mow_ intro/)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즉 1.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의 적절한 보존 2. 기록유산에 대한 일반대중의 보편적인 접근성 강화 3.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지구적 의식 제고이다. 이 사업은 인류의 다양한 문화

를 잘 보존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유네스코 문화사업의 기본 방향에 잘 부합한다.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에 따르면 기록유산이란 단독 기록일수도 있으며 기록

의 모음이 될 수도 있다. 기록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기록이 담

고 있는 정보와 그 기록물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세계기록유산에서 정의하는 기록

물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록물로 인식하고 있는 고서, 서적, 회화 등 문서

류보다는 확대된 개념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mow/mow_intro/)

2) 등재기준과 절차

일반적으로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등재목록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기록유산

의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세계기록유산(International Register), 지역기록유산

1) 사업의 목적 

흔히들 세계기록유산이란 전 세계인의 ‘기록된 총체적인 기억’이라고 기술된다. 기

록유산은 인간사회의 사상과 가치, 그리고 문화적 성과들의 전개과정을 묘사한 유

산으로 해석된다32).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축물과 기념물, 그리고 고

고학적 유산과 같은 유형유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법적장치나 정책을 통해 적극

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록유산의 경우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기록유산들이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파괴로 인해 훼손되거나 필

요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록유산은 대부분 화학적으로 불

안정하고 쉽게 분해되는 천연재료, 합성재료 또는 유기물로 만들어져 홍수나 화재

와 같은 자연 재해; 약탈, 사고 또는 전쟁과 같은 인간이 초래한 재난; 기초적 관

리와 보존 작업의 소홀이나 무지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크다33). 아

울러 시청각, 전자 관련 유산의 경우, 기술력의 한계로 자연 손실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러한 문제는 주로 보존 기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상업적 목적만을 추구

하려는 가운데 발생한다34).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인류 문화의 주요 전승 수단인 기록물들이 훼손 및 소

멸 위기에 처해있음에 주목하여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 사업(MOW: Memory 

of the World)을 추진해 왔다. 2017년 현재 전 세계 128개국 및 8개 기구 427건

의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세계기록유산사

업이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엠블렘

세계기록유산의 상징 도안은 하이코 휴너코프

(Heiko Huennerkopf)의 작품인데, 이는 기

억의 공백 및 기억의 손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1. 유네스코 기록유산의 

개요

32) Joie Springer, UNESCO, 2015

33) UNESCO,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 UNESCO, 

2002

34)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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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면 세계적인 중요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철학, 기술, 종교적인 것

일 수도 있고 오랜기간일 수도 짧은 기간에 일어난 변화일수도 있다. 역사의 격변

기 또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간의 접촉한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잘 기

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세계사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유산이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해서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

은 아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

이다.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유산들도 그 가치에 따라 얼마든지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청각 유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이

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여타 기록물과 다를 바 없다. 초창기 영화사업

의 기록들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과 현재까지 인류의 문명에 끼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 국

가의 독립을 다루거나 세계전쟁의 시초가 되는 특정 사건을 기록하였다면 그 가치

는 이미 세계적인 것이다.

셋째, 기록유산이 인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특정 장소나 지역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계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시기에 중요한 국가나 지역과 관련되거나 전 세계역사에서 

반향을 일으킨 정치, 사회, 종교운동의 태동을 기록한 국가나 지역의 기록이 여기

에 해당된다.

넷째, 인류역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의 업적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기록은 세

계적인 가치를 갖는다. 예를 들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이 음악 역사에 탁월

한 기여를 했던 인물의 친필기록이나 원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기록유산이 세계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

면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 있는 

Radziwill Chronicle(편년사) 사업은 유럽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중요한 역사적 사

건을 보여주는 진귀한 자료로서 기록물에 포함된 그림과 600여 개의 소형모형 등

은 13세계 유럽 건축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여섯째, 형태와 스타일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기록유산은 내용도 중요하지

만 그 형태에 있어 독특한 표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사라

진 야자수 나뭇잎 원고나 금박으로 쓰여진 원고 그리고 근대의 미디어 기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곱째, 기록유산이 하나의 문화를 초월하여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두

드러진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민주화, 독립, 

(Regional Register) 그리고 국가기록유산(National Register)이다. 세 가지 모

두 중요성에 있어 우위를 정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목록에 위계가 없다는 의미

이며 국가기록유산이 세계기록유산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 목록으로 등재한 이후에 지역기록유산목록으로도 등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한 유산이 3가지 유산에 모두 등

재가 될 수도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기록물의 가

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록유산의 세계사적 의미와 영향력이 3가지 범

주중 국제, 지역, 국가의 어떤 곳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등재기준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독창성(uniqueness) 

및 대체불가성(irreplaceable) 그리고 세계적인 가치(world significance)를 지니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등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

등재 기준 세부 사항

주

요

기

준

진정성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일 것

독창성/

대체 불가성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일 것

세계적 가치

•시간 : 유산의 오래됨이 아닌, 특정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 

           의 여부

•장소 : 세계사 및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사람 :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주제와 테마 : 과학, 사회학, 예술 등의 발전상에 관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형식과 스타일 : 탁월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지니거나 표현 형식에 있어 중 

                       요한 표본이 되는 경우

보조 요건

•희귀성: 내용이나 물리적 특성이 희귀한 경우

•완전성: 온전히 하나로써 보존되어 있는 경우

•위험성: 유산의 보존상태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안전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리계획: 유산의 중요성을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

※ 출처: 세계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주요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영향력에 있어서는 기록유산이 일국의 문화의 경

계를 넘어 세계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계 역

사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치, 종교 서적들이 포함된다.

둘째, 기록유산이 국제적인 사건의 중요한 변화시기를 잘 반영하거나 인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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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재소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비정부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자

문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출

7
등재소위원회 의장과 보고관은 회의 결과보고서와 최종 권고 의견(승인 및 거부 판정에 대한 근거 

포함)을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

8
신청서 제출 이듬해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소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권고의견을 회의에서 검토, 사무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요청

9 사무국은 최종 등재목록을 발표(유네스코 사무총장 최종 승인)

※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html/HtmlPage.do?pg=/heritage/world_heritage/world_record_03.jsp&mn=NS_04_04

3) 등재현황

세계기록유산 등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전 세계 128개국 및 8개 기구 427

건의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지역별 등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기록유산 수* 국가* %(유산비중)

아시아·태평양 113 24 22.5

유럽·북미 263 41 52.2

라틴·카리브해 85 31 17

아랍 12 8 2

아프리카 24 16 4.8

기타 단체 8 8 1.5

합 계 50537) 128+8 100

※ 여러 국가의 공동등재의 경우 중복 산정하였음

‘구텐베르그 성경’이나 ‘영국령 카리브해 지역의 노예명부’,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카르타’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은 2017년 <조선통

신사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이 등재되면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과 함께 모두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기록유산사업에 비교적 초창기인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등재

를 해온 결과, 현재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

으며 2016년 베트남 후에(Hue)에서 개최된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총회

에서 아태지역목록에 ‘한국의 편액’이 등재됨으로써 아태지역유산도 한 건 보유하

게 되었다. 초기에는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혜례본』과 같은 고문서가 등재되

었으며 2011년 『5.18 민주화기록물』의 등재를 

인권, 평화 등 특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는 인류의 신념체계와 관련된 사

회적 가치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조요건으로 희귀성(Rarity), 완전성(Integrity), 위험성(Threat) 

및 관리계획(Management plan)도 충족하여야 한다. 즉, 해당 기록유산이 유사

한 기록물중에서 매우 진귀한 기록물이며, 그 구성에 있어서도 빠지거나 누락된 

기록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일 것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을 때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고려대상이다. 아울러 기록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보존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관리계획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있는지 등도 보조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2) 등재절차

세계기록유산사업은 국가 당 최대 2건을 2년마다 신청할 수 있다.35) 세계기록

유산의 등재는 먼저 국내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국가

는 각 국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선정하여 영문 혹은 불문으

로 작성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등재신청서가 형

식면에 있어서 완벽한지를 검토한 후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36) 산하 등재소위원회(Register Subcommittee)에 송부한다. 등재소

위원회는 이를 상세히 검토하여 등재, 혹은 등

재불가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국제자문위원회

에 평가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국제자문위원회

는 이를 바탕으로 등재여부를 심사하여 유네스

코 사무총장에게 등재여부를 건의한다. 유네스

코 사무총장은 국제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등재를 최종 결정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순서 내용

1
대상 유산으로 선정된 유산의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접수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청장이 대상 유산 선정)

2
2년마다 3월말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부록은 등재소위원회의 의장에게 전달되어 각각의 신청서를 더

욱 세세히 검토할 전문가 선정

3 사무국은 선정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전문가에게 전달

4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평가는 등재소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결정

5 전문가가 평가서를 사무국에 제출

35) 위안부 기록물이나 조선통신사 기록물처럼 여러국

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국 2건의 제

한에 저촉받지 않는다.

36)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4명의 기록유산

분야 국제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4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37) 공동등재 유산을 중복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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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를린 장벽의 축조와 붕괴 그리고 1990년 ‘2+4조약’ (독일, 2011)

(1) 개요38)

2+4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가 남긴 독일, 유럽 그리고 세계 전체의 정

치적 유산과 공동의 기억에 관한 근본적이며 고유한 부분을 담고 있다. 베를린 장

벽은 냉전의 상징적인 기념물이었다. ‘발트 해의 슈테틴(Stettin)에서부터 아드리

아 해의 트리에스테(Trieste)까지 유럽 대륙을 가르며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1946년에 이미 이렇게 진단한 유럽의 분단

은 20세기 후반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전개 양상 가운데 하나였다.

나치 독일을 상대로 자유진영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결과로 동

서독의 분리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동독과 서독을 가운데 두고 자유진영

과 공산진영은 각자의 세력하에 지속적으로 대립하였으며 이후 냉전체제라는 세

계사에 큰 획을 긋는 대립구조를 지속하였다. 냉전의 주요 대결장소는 독일이었으

며 그 가운데서도 베를린은 그 중심에 있었다.

특히 1961년 8월 13일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

고 전 세계의 정치적 분단을 강화시킨 상징물이었다. 콘크리트 장벽으로 만든 베

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무장경비병들이 동서독인의 왕래를 엄격히 통제

하였다. 베를린 장벽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어의 개념이 아니라 자국민의 탈출을 막기 위한 내부용이었다는 점에서 특

이할만하다. 이는 소련이라는 공산정권하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당하는 억압

의 상징물로도 표현될수 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유럽에서 일어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적인 장면의 하나였으며 이는 동독과 서독의 정치적 분단을 종식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며, 또한 

서유럽, 동유럽으로 나누던 체제의 붕괴를 의

미한다. 양 진영의 대치로 발생했던 극도의 긴

장상태가 반세기만에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계기로 비교적 근대 기록물의 등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현황 

순서 유산명 등재연도

1 조선왕조실록(서울대 규장각) 1997

2 훈민정음(간송 미술관 소장) 1997

3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프랑스국립도서관) 2001

4 승정원일기(서울대 규장각) 2001

5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해인사 소장) 2007

6 조선왕조 『의궤(儀軌)』(서울대 규장각) 2007

7 동의보감(국립중앙도서관 및 장서각 소장) 2009

8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한국 국가기록원 외 여러 정부기관 부처 및 관련 단체)
2011

9 일성록(서울대 규장각) 2011

10 난중일기(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3

11 새마을운동 기록물(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12 한국의 유교책판(한국국학진흥원) 2015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한국방송공사, 국가기록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14 조선왕실어보와 어책 2017

1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017

16 조선통신사 기록물 2017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 필자 재구성

2. 세계기록유산에 기등재된 

유사 문건 사례

38) 독일, 세계기록유산등재신청서: 베를린 장벽의 

축조와 붕괴 그리고 1990년 ‘2+4조약’ 요약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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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1988년 옛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의 슈프레 강(Spree 

River)을 건너 탈출에 성공하는 장관을 담은 사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1963년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1987년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행한 두 차례에 걸친 베를린 연설은 베를린 장벽의 역사, 그리고 두 미국 대통령 

각각의 개인사와 이후의 세계 정치의 흐름에 관한 기억을 세계에 새겨 놓았다.

1990년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동독과 서독의 국가원수 사이에 진행된 

협상과 그 산물인 「2+4 조약」은 외교력과 국정운영 능력의 걸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적국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핵전쟁이라는 위기로 몰아넣

었던 상호대결과 긴장 완화라는 긴 여정을 극복한 인류의 탁월한 화합의 상징이라 

할수 있다. 「2+4 조약」으로 인해 1990년 독일은 통일이 되었다. 또한 유럽 통합의 

과정은 진일보하였으며, 세계를 동쪽 진영과 서쪽 진영으로 양분한 정치적 분단이 

종식되었다.

냉전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증거와 서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기록물은 관련

된 역사 연구와 분석 및 다시는 동일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교훈

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정성

모든 신청된 기록물의 진정성은 검증되었으며 출처와 정체성이 믿을만하다. 15개

의 문서들은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본이 인증된 사본

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등재기준

① 시간(Time)

베를린 장벽은 서독과 동독(독일 연방 공화국과 독일 민주 공화국) 국가가 설립 된 

지 12년 만에 세워졌다. 베를린 장벽은 말 그대로 동독, 서독 그리고 유럽과의 완

전한 분단을 의미하였다. 1990년 독일은 통일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

도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1990년에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동독과 서독의 대표로 구성된 「2+4 조약」에 관한 협상은 수십 년에 걸쳐서 새겨온 

적대국의 상(像)을 극복하는 외교력과 국정운영 능력의 걸작이었다. 그 덕분에 독

일은 통일을 이루고, 유럽 통합의 과정은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수 있다.

이 기록물은 냉전에 관한 역사적 증거와 서사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관련된 역사 연구와 분석 및 반성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2) 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

유네스코는 이 기록물이 세계적인 중요성과 고유성, 대체 불가능성에 있어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베를린 장벽의 축조 및 붕괴, 그리고 이와 관련

된 다양한 인류의 기억들은 각종 미디어 매체, 특히 필름과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기억할만한 것은 베를린 장벽의 시작과 종말을 각각 상징하는 1961년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기자회견 장면과 1989년 귄터 샤보브스키

(Günter Schabowski)의 기자회견 장면, 장벽의 구축, 이어진 구역별 국경 벽의 

구축, 마침내 장벽의 붕괴 장면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고 또 재방송

되고 있다. 이는 이 기록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가치가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중요

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수 있다.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원본 

기록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61년의 탈출에 성공한 국경 경찰 콘

라트 슈만(Conrad Schumann, ‘자유를 향한 점프’)의 사진, 1962년 탈출 시도 중 

총에 맞아 쓰러진 뒤 장벽 옆에서 피를 흘리면 속절없이 죽어갔던 소년 페터 페흐

터(Peter Fechter)의 사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베를린 장벽이 초래한 충격을 

의미했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베를린 장벽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사진들은 세계 사진계의 우상이 되었다.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는 철조망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1년 동독 장교 콘라트 슈만(ConradSchumann)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고 있는 사진 ⓒ Ruth Leibing,

※ 출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

1962년 8월 17일 탈출 시도중 총에 맞아 죽어갔던 소년 페터 페흐터(Peter 

Fechter)의 사진 © Police Historical Collection of the Berlin Police 

President

※ 출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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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기준

각 기록물은 매우 독특하고 조약문의 원본은 베를린에 보관되어 있다. 서명당 1부

의 복사본이 있는 매우 희귀한 기록물이다. 완전성에 있어서는 등재된 필름, 이미

지 그리고 기록물은 변형되지 않은 원본이다. 아울러 기록물에 대한 물리적인 보

존에 대한 훼손 우려는 없다.

(6) 참고자료

관련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DVD, CD, 비

디오 테이프, 그리고 박물관과 기념유적을 아래 도표와 같이 열거하였다.

등재신청서상의 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인터넷 싸이트 www.chronik-der-mauer.de  www.berlin.de/mauer/index.de.html 

DVD

/

CD

/

비디오

테이프

- Deutsche Welle-TV, 2009: Eingemauert! Wie die innerdeutsche Grenze 

wirklich war / Walled in! What the Cold War frontier in divided Germany was 

really like [DVD]  

- DRA [German Broadcasting Archive], 2001 : Berlin 13. August 1961, Frankfurt 

am Main [CD]  - DRA [German Broadcasting Archive], 2000 : Stimmen des 

20. Jahrhunderts: Die Mauer fäallt. Die Wende in Deutschland vom Januar 
1989 bis zum 3. Oktober 1990. Frankfurt am Main [Voices of the XXieth 

century. The Wall comes down. Winds of change in Germany from January 

1989 through October 3, 1990] [CD]  

- Landesarchiv Berlin, 2006: Die Berliner Mauer 1961-1989. Filmdokumente 

des Landesarchivs Berlin [The Berlin Wall 1961-1989. Film documents of the 

Berlin State Archives] [DVD]  

- Rundfunk Berlin-Brandenburg, 2009: „.Die Berliner Mauer“. Der Mauerbau – 
Die Zeit der Trennung – Die Wiedervereinigung [12teilige DVD-Edition][The 

Berlin Wall. Construction of the Wall / Time of Separation / The Reunification. 

DVD edition, 12 volumes]  - Sanssouci Film, 2005: Mauerflug/The Berlin Wall. 

[Flying 50 m above the Wall from Potsdam to Berlin] Spring 1990 [DVD]  

- Spiegel TV, 1990: Füunf Wochen im Herbst: Protokoll einer deutschen 
Revolution [Video tape] [Five weeks in autumn. Chronicle of a German 

revolution, video tape]  

- Spiegel TV, 2000: Herbstgeschichte ’90. 10 Jahre Deutsche Einheit [Video 

tape] [Autumn history ‚.90. Ten years of German reunification]

박물관과 

기념유적

- Alliied Museum, Clayallee 135, D-14195 Berlin-Zehlendorf  

- German-Russian Museum Berlin-Karlshorst, Zwieseler Strasse 4, D-10318 Berlin

- Berlin Wall Foundation, Bernauer Strasse 111, D-13355 Berlin  

- Berlin-Hohenschöonhausen Memorial, Genslerstrasse 66, D-13055 Berlin  

- Polizeihistorische Sammlung des Polizeipräasidenten in Berlin, Platz der 

Luftbrüucke 6, D-12101 Berlin

- Berlin Wall Museum – Museum Haus am Checkpoint Charlie, Friedrichstrasse 

43-45, D-10969 Berlin

이 남아 있다.

② 장소(Place)

세계사에서 베를린은 냉전의 중심이었다. 베를린 장벽은 유동적인 정치상황을 안

정화 시켰으며 그 영향력이 유럽 전역에 미친 중요한 장소였다. 장벽은 그 자체로

도 지금까지 냉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베를린의 지정

학적 위치는 동서 관계의 매우 중요한 장소가운데 하나이다.

③ 인물(People)

베를린 장벽은 6천5백만 서독인과 1천7백만명의 동독인들을 수십년간 가두어 놓

은 결과를 낳았다. 동독과 서독인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들간의 자

유로운 교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동독인의 경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

탈당했다고 말할수 있다. 최소한 136명이 베를린 장벽에 총격을 당했고, 베를린 

장벽에 추락했으며, 도망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 중에는 98명의 망

명자중에 30여 명은 도망치려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죽었고 또 국경에 근무하

던 8명의 동독 병사가 사망하기도 했다. 98명의 망명자중 67명이 총격을 당했다. 

비자를 신청했던 수천명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문받고 투옥당했으며 고문을 당

하기도 하였다.

④ 주제(Subject and theme)

베를린 장벽은 냉전기간중에 각기 다른 세상으로 분리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

기를 상징한다. 4+2조약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발생한 여러 정치상황을 해결하

기 위한 국제적인 의지와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양식과 형태(Form and style)

1990년 이후 베를린 장벽의 벽이라는 물리적 구조물은 대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

에 대중들의 기억에 있어서 필름기록이나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1990년 4+2조

약은 정치 조약의 전통을 따라 작성되었다. 1990년 9월에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원본은 타자기 종이에 작성되었다.

⑥ 사회적, 정신적 및 공동체적 중요성(Social / spiritual / community Significance)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유혈사태없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며 민주주

의와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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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이 기록물들은 서로 다른 지역 및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을 가진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했던 

시기를 보여준다. 또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의 정치사 및 세계사에 있어

서 특별한 한 장면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슬람 세계

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감안할 때, 술레이만 1세의 아내인 록셀라나가 지그문트 아

우구스투스 왕에게 보낸 서신이나 술탄의 딸인 미흐리마흐가 보낸 서신도 매우 특

별하고 지극히 희귀한 컬렉션이다.

터키자료 섹션에 포함된 여러 문서들은 근대사에서 정치와 외교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카지미에시 4세 야기에우워(Kazimierz IV 

Jagiellończyk, 1427~1492)부터 미하우 코리부트 비시니오비에츠키(Michał 

Korybut Wiśniowiecki, 1640~1673)에 이르기까지 역대 폴란드 왕들이 터키를 

상대로 보여준 노련한 정치 덕분에 무력 충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1526년 크라코우(Kraków)에서 헝가리 왕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당한 모하치

(mohácsi) 전투의 패배로 인해 폴란드 왕국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중

의 하나였음에도 외교를 통해 전쟁을 피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된다. 1533년 체

결된 최초의 ‘무기한 평화 협정’은 양국 국왕, 지그문트 왕과 술탄 술레이만이 사

망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이 협정의 특징은 과거 일시 정전을 위한 조약 체결이

라는 통상적인 성격을 넘어 무기한 평화협정이라는 외교사적으로 상당히 진일보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양국이 서로 다른 종교 즉,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각

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했다는 점도 특이할만 하

다. 이러한 노력은 17세기 후반에 폴란드와 터키사이에 군사적 충돌로 인해 지속

되기 어려워지자 양국은 ‘카를로비츠(Karlowitz) 조약’(1699년)을 체결함으로써 

이전의 평화 관계를 복구하려 하기도 했다.

컬렉션에 포함된 문서들은 양국이 종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중요

성을 충분히 공감했던 폴란드와 터키 권력지배층이 보여준 매우 현대적인 외교적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1533년 ‘무기한 평화 협정’은 이처럼 선도적인 의미를 갖는

다. 유럽 내에서는, 그로부터 거의 1세기가 지나고나서야 비로소 종교적 논쟁을 

극복한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는 ‘베스트팔렌 조약’(1648)이 체결되었

다는 점에도 이 평화협정의 의미가 더욱 크다.

(3) 진정성

폴란드와 터키간 체결된 평화조약은 현재 바르샤바 왕실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

으며 술탄 총리관저에서 만든 원본이다. 또한 왕세자비 록세라나의 편지를 포함해

- Gedenkstäatte Deutsche Teilung Marienborn, Grenzenlos - Wege zum 

Nachbarn e. V., c/o Stadt Helmstedt, Markt 1, 38350 Helmstedt  

- Gedenkstäatte Point Alpha/ Point Alpha Stiftung, Platz der Deutschen Einheit 

1, 36419 Geisa  - Deutsch-Deutsches Museum Möodlareuth, Möodlareuth 13, 

95183 Töopen

2)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폴란드와 오스만 제국사이에 체결된 평 

    화협정문 (폴란드, 2013)

(1) 개요39)

바르샤바에 있는 왕실 아카이브(Royal Archives)의 터키자료 섹션에는 3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작성된 약 1,500건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전통과 

종교가 서로 다른 이웃한 두 국가가 수 세기 동안 직접적으로 교류하였음을 증명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헝가리 왕국이 오스만 제국과 주고받은 모든 종류의 교류

에 대한 연구를 도와주는 방대한 양의 중요한 사료이다. 그 내용은 중세 후기부터 

근대 초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독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이 체결한 ‘평

화협정문(Ahidname)’은 국제 관계에서의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보편

적 가치(unversal value)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다.

특히 술레이만 1세(Süleymann I, 1494~1566, 16세기 전반)와 동시대

인들, 그리고 폴란드 야기에우워 왕조의 마지막 2명의 통치자인 지그문트 1세

(Zygmunt I, 1467~1548)와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투스(Zygmunt II August, 

1520~1572)의 시대는 특히 중요한데, 양국 지도자들은 활발한 교류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였다. 1533년 이들이 체결한 ‘무기한 평화 협정(eternal peace)’은 근대

적 외교 정책을 향한 결정적인 조치였고 이후 약 1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술

레이만 1세의 아내인 록셀라나(Roxelana, 1500~1558)와 그의 딸인 미흐리마흐

(Mihrimah, 1522~1578)가 폴란드 왕에게 보낸 서신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

귀한 문서이다. 아울러 세밀한 양식, 외양, 크기 등을 갖춘 특징적인 술탄의 발급 

문서, 술탄의 장식들, 채색 봉인) 등도 주목할 만하다.

(2) 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불가능성

3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량의 다양

한 문헌을 보관하고 있는 바르샤바 왕실기록관

의 터키자료 섹션은 중세 후기부터 근대 초에 

39) 폴란드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15세기 중엽부

터 18세기 말까지 폴란드와 오스만 제국사이에 체

결된 평화협정문 요약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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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터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법, 행정,   군사 및 재정분

야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도입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오토만 제국은 유럽에

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술레이만은 통치 기간 동안, 폴란드의 

왕인 시그스무드(Sigismund) I세와 그의 아들 시그스무드 아우그스트(Sigismund 

Augustus)와 매우 활발히 접촉하기도 하였다. 1533년 시그스무드 I세와 술레이

만  사이에서 체결 된 "영원한" 평화는 현대 외교 정책의 방향에 결정적인 단계였

으며 거의 100년 간 지속되었다.

④ 주제(Subject and theme)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조약과 기타 수반되는 기록 자료를 볼 때, 종교적, 문화

적 차이와 정치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과 폴란드 공화국은 평화

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약 1,500 

건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바르샤바 왕실아카이브 터키 섹션은 종교와 전통이 다

른 이웃국가들과 수세기에 걸친 직접적인 외교관계에 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역사 

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외교와 군사에서 상

업 및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⑤ 형태와 스타일(Form and style)

이 기록물들은 특별한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형식과 기술방식에 있어서도 매

우 섬세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외형적으로는 발행인들의 계급을 강조하고 있으

며 특히 조약문서는 엄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서형식의 배치는 전형적이며, 

이러한 유형의 문서가 요구하고 있는 통보, 법적 요소 등 필요한 요소들을 고루 갖

추고 있다. 스크립트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였고 술래이만 I 시대의 공식 문서 

기록에 등장하는 아랍어 서체의 변형서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문서 길이가 

4m 이상인 것도 있다. 문서를 작성한 서기와 예술가는 문서의 시작 부분에 금색, 

파란색 또는 빨간색 색소로 장식하였다. 이는 이슬람 세계의 세련된 문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이 사례이다.

(5) 보조기준

① 희귀성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500건의 문서로 구성된 바르샤바 왕실아카이브의 

의 터키자료 섹션의 내용은 매우 희귀한 콜렉션이다. 비슷한 사례로 1454년부터 

1813년간 베니스 아카이브에 약 750 개의 문서가 있지만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서 다른 터키의 문서들도 원본이다. 이 기록물의 대부분은 16-18세기의 폴란드어 

번역이 같이 있으며 약 15 %는 원본 형태로 보존되지만, 대다수는 폴란드 역자, 

쿠르타(A. Crutta)가 1789년 준비한 사본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4) 등재기준

① 시간(Time)

바르샤바 왕립 문서 보관소 터키자료 섹션의 내용은 술탄 바예지드(Samuel 

Bayezid) 2세 총리실이 발행한 라틴 문건부터 시작하여 이탈리아의 문서를 통해 

터키와 기독교 국가와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례이다. 

다른 국가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었던 오스만 제국이 권력의 최고봉에 이르

렀을 때 터키의 문서들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 기록물은 국제 관계

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상호 관용과 존중의 탁월한 사례이다.

② 장소(Place)

이 기록물은 당시 유럽 동부의 주요 정치세력 인 폴란드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관

계에 대한 다양한 형태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15세기부터 17

세기까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서로 어떠한 국제적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되었는지를 알수 있으며 문화, 영향 및 관습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술탄의 라틴어와 이탈리아의 장관이 작성한 문서는 이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 그 좋은 사례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터키가 17세기

에 폴란드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폴란드 귀족들의 현대적인 의복에서 명

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후 18세기에 이들 국가는 권력측면에서 지위를 잃었고 폴란드 공화국이 붕

괴되는 과정에서도 터키는 인정하지 않았고 19세기 분할이 진행되던 시기 동안에

도 폴란드의 명분을 지지하는 나라로 인식되곤 했다.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며 경

쟁이 치열한 나라에서 공존을 도모하고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를 이 문건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들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발전단계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③ 사람(People)

폴란드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들 중에서 두드러진 사

람은 술레이만(Suleiman I)이다. 1494년에 출생하여 1566년 그의 사망까지 지속

된 오랜 통치기간동안 몰타 기사단, 헝가리 인, 신성 로마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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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102명이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광주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분신과 투신을 하면서 군사

정권에 대해 분노하였다. 1980년 5·18직후부터 1997년까지 전개된 진상규명 과

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광주민주화운

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에 분연히 저항하는 생명의 고귀함을 보

여주었다. 이 기간에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권

교체로 결실을 맺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불처벌의 전통을 깨뜨린 역사적 사건이었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고귀한 역사적 운동이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참고자료는 3가지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① 1980년 이후에 권력을 잡은 정부기관에서 만든 문서로서, 군 수사 기관의 수

사와 군법회의 재판 기록 외에도 중앙 정부의 행정문서들, 민주화운동 기간과 

그 후 공무원들이 기록한 모든 문서와 상황보고서를 비롯하여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보상 관련 문서 등 

② 5·18 민주화 항쟁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

 - 성명서와 선언서, 손으로 직접 쓴 포스터와 기자들의 취재수첩 등

 - 사진가들과 외국인 기자들이 찍은 사진

③ 5·18 민주화 항쟁 이후 군사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규

명하고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회와 대법원에서 만든 문서들

(2) 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

화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후에 필리핀, 타이, 중국, 베

트남 등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적인 

영향력의 증거이다.41)

뿐만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운

동의 진상규명 및 보상의 과정에서 보

여준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사업’이라는 5가지 

사실 터키와의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는 유럽의 여러나라에 있다. 예를 들어 비엔

나, 파리, 런던, 모스크바의 아카이브에서 있지만 분량에 있어서는 많지 않다. 이

는 외교관계가 훨씬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컬렉션의 경우 베니스와 

바르샤바에만 있다. 따라서 이 콜렉션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며 대량의 기록

물에 해당한다.

② 완전성

터키자료 섹션은 300년 이상에 걸쳐 작성된 원본 문서와 연대순으로, 주제별로 그

리고 형식별로 터키와 관련된 폴란드 왕실 기록물부터 술탄의 기록까지를 모두 포

함하고 있으며 2차 세계 대전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었다. 약 1,500건의 문

서로 구성된 바르샤바 왕실아카이브(Royal Archives of Warsaw)의 터키자료섹

션은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유지하고 있다.

3) 5·18 민주화기록물 (한국, 2011)

(1) 개요40)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한국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과 관련한 기록물은 시민의 항쟁 및 가해자들의 처벌과 보상에 관한 문서·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5월의 민주화운동은 1979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계기로, 

한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는 반대로 다시금 군사군테타가 발생하였고 이 

상황에 분개한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특히, 1980년 5

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전국적인 계엄령 확대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쿠데타를 

주도한 새로운 군사정부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이끄는 평화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특전단을 광주로 급파하여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리고 급기야 1980년 5월 

21일, 군인들은 엄청난 저항을 받아 시 외곽으로 밀려나기 전 시민에게 발포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광주는 5월 27일 군인들이 다시 진입하기까지 그들에게 

포위된 채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통신도 단절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과 고립되었다.

5월 27일 다시금 군인들이 탱크와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공격을 감행하여 항쟁 

10일 동안 광주와 주변 지역에서 165명의 시민

이 사망하였다. 76명이 실종되었고, 3,383명

이 부상당하였으며, 1,476명이 체포되는 등 총 

40)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5·18민주화기록물 요

약문, 2011

41) 인도네시아의 도시빈민협의회(Urban Poor 

Consortium) 사무총장 와르다 하피즈(Wardah 

Hafidz)는 “5·18 민주화운동 후에 이루어진 한

국의 인권 성장은 아시아 인권운동의 모범”이

라고 말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의 실종자 기념회

(Monument for the Disappeared) 회장 단데니야 

가마게 자얀티(Dandeniya Gamage Jayanthi)는 

“5·18 민주화운동은 인권투쟁에서 영감의 원천이

다. 특히 (동아시아에 만연된) 관습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행태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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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처절하게 계엄군에게 구타, 고문, 살해 당한 인권유린과 인권침해의 기록, 

1980년 5월 27일 이후 군사재판과정에서 광주항쟁 참여자들에 가한 고문, 구속, 가

혹 행위의 인권침해 기록, 1980년이후 1997년까지 광주항쟁의 진상규명 과정과,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 과정, 피해자 보상 과정, 책임자들의 처벌, 기념사업의 진행

과정을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장소(Place)

이 기록물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 일원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로

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에 참가한 대한민국 전체 민주화운동의 역사중에 하나이다. 

③ 사람(People)

이 기록물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학생들, 시민을 학살한 가해자들, 한

국민주화운동에 동참한 한국의 민주시민들, 국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

고 있고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심있는 세계 민주시민들에 관한 기록이다.

④ 주제(Subject/Theme)

이 기록물은 크게 민주주의, 인권, 법치, 과거청산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반대하며 국민들이 참정권과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항거의 기

록이었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주장하며 군부와 싸웠던 기록으로 인권이

기도 하다. 또한 법치국가로서 군부의 불법적인 계엄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군부

의 퇴진을 요구하는 저항권의 모범을 보였던 기록이었으며 이후 한국시민들이 보

여준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피

해자 보상·배상, 기념사업을 주장하였던 광주시민과 전체 한국민들의 기록이기

도 하다.

⑤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이 기록물은 크게 문헌자료, 영상자료, 구술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헌자료는 

당시 행정문서, 군대문서, 당시의 성명서 등 1차 자료는 서지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자료는 당시 외국인 기자들이 직접 찍은 VHS 테이프, 항쟁 참가자들의 

당시 증언은 베타켐 테이프 및  VHS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구술자료는 

당시 참가자들의 증언, 진압에 참가했던 일부 군인들의 증언, 항쟁을 관찰한 외국

인들의 증언은 음성으로 보관되어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주요 원칙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규칙을 결정하는 데 모범

이자 기준이 되었다.42)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록은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가치

를 가지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발발에서부터 진상조사, 처벌 및 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필름은 당시 상황을 매우 생생하

게 보여주며 필리핀의 민주화운동 당시 육성녹음 테이프와도 비교되기도 한다. 또

한 김대중 전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 활동할 당시, 그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문은 남

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의 선고와 비교되기도 한다. 기록의 다양성과 내용의 

풍부함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학자들과 인권활동가 사이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이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와 인권 향상의 흐름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다고 인정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 교수는 

BBC 방송 논평(2005)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이 독재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버드·옌칭연구소의 컨설턴트 에드워드 

베이커(Edward Baker)는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통치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을 변화시킨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2005).

(3) 진정성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5·18광주민중항쟁 10일동안 시민, 학생이 군대의 

무자비한 탄압과 살해에 대항해 싸웠던 기록과 군대가 시민, 학생들을 진압했던 

전과정을 기록한 문서, 항쟁과정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보여준 

높은 도덕성과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희생이 기록된 문서, 항쟁이후 

진실규명을 위해 광주 뿐만아니라 전국에 걸쳐 진행한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을 

기록한 문서,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가 시간·장소까지도 정확하

게 기록한 다양한 기록의 문서 및 해외언론들에 의해 촬영된 사진과 영상까지 당

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기록물로서 진정성에 

있어서는 명백하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기록물로서 매우 독특하고 대체불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등재기준

① 시간(Time)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년 5월 18

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광주시내에서 시민,학
42) 1992년, 테오 판 보번(Theo van Boven)보고관의 

특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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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적 가치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3년간 단일 전장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현대사의 최대 전쟁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같은 연합군이었던 소련과 미국은 전후에 세력

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세력 쟁탈전에 들어선다. 소

련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은 결

국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했던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국제적이고 전 지구적 차원의 전쟁이자,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관

여된 전쟁이다.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소련,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그리고 국제연

합군으로 참여했던 16개국이 관여한 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또한 동서양 양진영간의 전쟁이었으며 냉전체제하에 남.북한이 자기결정권이 제약

을 받은 상태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무력 충돌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은 전장을 한반도에 국한시킨 제한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

망자수 최대, 물리력 사용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참전국과 관련국 6.25전

쟁 당시 참전국은 1951년 초까지 총 16개국이었다. 군대파견을 신청한 국가 21

개국 중 실제로 파병을 한 16개 국가의 분포는 미국, 캐나다 북미 2개국, 콜럼비

아 남미 1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아시아 4개국, 남아공화국, 에티오

피아 아프리카 2개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베르그, 네덜란드, 터키 

유럽 7개국이다.43) 아울러 한국전쟁은 유엔이 참전한 최초이자 유일한 전쟁이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연인원 기준으로 195만7천616명에 달한다. 이 가

운데 미군은 17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44)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에 현재까지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로서 그 상징물인 휴전선은 

열전과 냉전의 중간고리이자 한편으로는 냉전

체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5) 보조 요건

① 희귀성(Rarity)

광주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대체불가한 기록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하게 독재에 항거한 역사가 있었지만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

존하고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항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들에 의

해 생산된 기록은 대부분 멸실되기 마련이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피해자

들이 생생하게 직접 기록한 문서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② 완전성(Integrity)

관련 자료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시작과 진행과정, 처벌과 보상에 이르기까지 시

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완벽한 아카이브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하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국가의 주요기관 및 지

자체 출연기관의 관리하에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다.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4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한국과 유엔 / 6·25전

쟁과 유엔 (http://theme.archives.go.kr/next/

unKorea/warCondition.do) 참조

44) 연합뉴스(2015.6.24), 숫자로 본 6·25 전쟁…국

군 사망자 13만7천899명(종합)



208 209

Ⅳ
. 
등

재
 방

향
성

 검
토

 및
 제

언

최근에는 핵무장을 빌미로 전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한반

도는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평화와 대결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3) 사람

6·25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은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를 염원하

는 기록이다. 아울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과 유엔연합군

이 관련된 전 세계인의 전쟁과 평화의 기록이다. 또한 한반도에 6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해온 기록이다. 4+2조약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열망하는 독일인과 관련

국들의 기록이고, 폴란드 평화협정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두 강대국의 영구적

인 평화를 위한 기록이라는 점에 비해 6·25 휴전협정 관련 기록물은 한국인들과 

관련된 국가들과 국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4) 주제

일반적으로 기록유산이 세계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세

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상기에서 살펴본 4+2조약, 폴란드 평화협정에서는 공통

적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 전쟁과 무력 충돌의 지양 등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6·25 휴전협정관련 기록물의 주제도 전쟁방지, 포로교

환 등 평화에 대한 주제로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다.

(5) 형태와 스타일

6·25 휴전협정문은 1950년대 당시의 타자기로 작성한 기록물이며, 국가간 조약

이라는 엄격한 외교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번역에 있어서도 당시에 통용되던 

외교적 용어들을 3개 국어로 번역해 놓은 매우 독특한 기록물이다. 폴란드 평화조

약이 가진 외교 양식과 탁월한 미적 장식이 특징적이라는 점과는 비교하기가 어렵

지만, 비교적 근대인 4+2조약과는 형식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6)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가치

기록유산이 하나의 문화를 초월하여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두드러진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다. 6·25 휴전협정문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민주화, 인권, 평화 등 특별한 주제들은 인류의 신념체계와 관련된 사회적 가

치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킨 휴전협정문에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무력충돌의 

중지하고 군사분계선(MDL) 및 비무장지대(DMZ)의 설정하며 국경 밖으로부터 모

든 군사력의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휴전협정의 실시와 감독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립, 휴전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송환희망포로의 송환, 휴전협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정치회담 개최 등 전쟁을 종

식시키고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이 담겨있다.

독일의 4+2 조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독지역의 군사력 정리, 향후 독일군의 

제한사항, 국경문제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은 내용에 있어서는 4+2조약 

보다는 폴란드와 오스만 제국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문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전쟁이후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성격이라면 폴란드와 오스만 

제국사이의 평화협정문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협정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세부 등재기준을 통해 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

유네스코에서는 기록유산이 국제적인 사건의 중요한 변화시기를 잘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면 세계적

인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국제적인 사건의 중요한 변화시기를 잘 반영하는 

기록, 즉 냉전이라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국가간 충돌, 인류역사의 격변기를 

강조할 때 한국전쟁은 시간적으로 인류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6·25 휴전협정 관련기록물이 비교적 근대의 기록물이지만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해서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의 평화협정에 비해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불이익은 없다. 역사의 격변기에 특

히 국제적인 전쟁이라는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세계적 중요

성은 높이 평가된다.

(2) 장소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의 양대 세력인 공산주의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이 충돌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는 폴란드 평화협정의 오스

만 제국과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열을 가르기

가 힘들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

으로 성장하였으며 북한은 여전히 최빈국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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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재 신청서의 완결성

기본적으로 세계기록유산제도는 세계유산사업과 달리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시스

템이 없다. 따라서 등재신청서를 논리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세계기록유산의 등

재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재신청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약본 작성의 필요성

요약본은 일종의 쇼핑하려고 하는 물건의 ‘진열장 유리’같은 역할을 함으로 최대

한 신청기록물의 특징, 독창성,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이 발

발하게된 시대적 배경, 전쟁의 참화, 그리고 6·25 휴전협정이 탄생하게 된 배경, 

경과, 휴전협정의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6·25 휴전협정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로서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부

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핵심 키워드를 발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주창하는 개념들을 잘 엮어낼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 기록물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키워드로 제시

하였으며 새마을 운동의 경우, 빈곤퇴치, 여성평등, 근대화 등의 키워드를 부각시

켰다. 6·25 휴전협정기록물이 함의하고 있는 평화, 전쟁, 인권, 민주주의 등 다양

한 키워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3) 제목을 정할 때 신중히

등재신청서에 있어서 제목은 신청자가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다. 제목은 심사위원들에게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위원들은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모르는 상

황에서 제목을 통해 기록물의 가치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2) 독창성 및 대체불가성

6·25 휴전협정문은 정본과 부본을 합쳐 18부로 군사분계선(MDL) 및 비무장지

대(DMZ)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립, 송환희망포로의 송

환 등 전쟁의 중단과 관련된 독특하고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부를 제외하

고는 사본만이 남아 있어 문서훼손시 대체불가하다.

4. 등재전략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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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2009 일반 민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서

일성록 2011 동서양의 정치 및 문화교류를 상세히 기록한 왕의 일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기록물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한 문건. /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필리핀, 태국, 베

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줌

난중일기 2013

전시에 지휘관이 직접 작성한 독특한 기록물, 당시 국제전쟁으로서의 동

아시아 전투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후나 지형, 

일반 서민들의 삶을 상세히 기록한 중요한 연구자료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빈곤퇴치, 여성인권 향상, 근대화의 모델로서 현재까지 전세계 18개국 

15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습자료로도 활용

유교책판 2015 

제작 과정부터 비용까지 자체적으로 분담하는 ‘공동체 출판’이라는 출판 

방식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징적인 출판 방식, 500년 이

상 지속된 유학바탕으로한 ‘집단지성’의 결과물로서 세계적 가치를 소장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단일 

방송으로는 가장 긴 138일의 방송물로서 담당 프로듀서 업무수첩, 이산

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20,522건의 기록물

조선왕실어보와 어책 2017

조선왕실의 의장용 도장과 교서로서 1392년부터 1966년까지 570여 년

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봉헌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

무이함.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시대적 변천상을 반영

하였다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2017

한국의 국채보상운동은 이후에 일어난 운동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가

장 앞섰으며 가장 긴 기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적 기부운동이

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며 당시의 역사적 기록물이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큰 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

17-19세기 한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로서 단순히 전쟁의 재발

방지를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평화와 우호를 상징하는 

기록물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필자 재정리

2) 세계적 가치에 대한 객관성 확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있어서 막연한 애국심에 의한 주장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6·25 휴전협정문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외국 연구자의 논문, 관

련문헌, 인터뷰 자료 등을 인용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6·25협정문 및 관련기록물이 내포하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세계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제학술회의나 연구사업을 통해 관련 논문자료을 수집함으로서 객관

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목은 장황한 설명 보다는 간단히 작성하되 작성 다섯 단어를 넘지 않는 것이 유

리하다. 

사례) F E William Bayeux Tapestry

 Convict Records of Australia Archives of Terror

 Book of Kells Constantine Collection

 Family of Man Federal Archives of Fonds

(4) 세계적 가치에 대한 논리적 전개

한국전쟁은 냉전체제하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에서 충돌한 일종의 

대리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으며 

UN이 창설된 이후에 UN군이 최초로 참전한 국제전쟁이었다. 6·25 휴전협정문

은 3년 간의 국제전쟁을 종식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현재까지도 전세계 유일한 분

단국인 한국에 있어 평화라는 메시지를 줄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게 있어서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증언이다. 

세계기록유산은 기록물이 갖는 세계사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기록물이 인

류공동의 유산으로서 인류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러

한 차원에서 냉전시대를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매우 건조하고 냉정한 필체로 예를 들어 공산정권

을 비난한다던가하는 요소들은 제외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등재된 한국 세

계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한국 세계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 

유산명 등재연도 세계적 가치

훈민정음 혜례본 1997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조선왕조실록 1997
472년 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으로서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세계

에서 가장 긴 시간에 걸친 기록

직지심체요절 하권 2001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인쇄된 기록물

승정원일기 2001

중국의 「중국 25사」(3,386책, 약 4,000만자) 및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888책, 5,400만자)보다 더 방대한 세계 최대의 연대 기록물(총 

3,243책, 글자수 2억4천250만자)

조선왕조의궤 2007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

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벽한 불교 대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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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관과 공동등재를 추진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3

개국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직지심체요절의 사례처럼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

관의 동의서 수령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3) 진정성과 완전성의 입증

진정성이란 기록물이 생성된 배경에 대한 증거 및 소유하게 된 경로를 정확히 증

명할 때 확보된다. 이를 통해 해당기록물이 원본자료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작업이다. 휴전협정 체결 당시의 증언과 3개국이 소장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또한 완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6·25 휴전협정과 관

련 기록물들을 협정의 준비, 진행, 후속조치까지 주제별로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청자료 선별의 중요성

세계기록유산은 많다고 반드시 등재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직지심체요절 하권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단일 권종으로도 등재를 할 수는 있다. 즉 양적 확보보다는 

질적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기록물이 한 가지 아이템인지 여러 기록물

로 구성된 콜렉션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원본이외에 다른 기록물을 넣을 것인

지는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원본 위주로 구성하되 관련기록물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2017년 최근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주제별로 정리를 세밀하게 진

행하여 객관성을 높인 것도 주효했다. 유산의 진정성, 완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사

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먼저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그룹의 객관적인 검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5) 현실적인 등재전략의 수립

6·25 휴전협정 관련기록물들의 영향력이 지역수준에 그친다면 세계기록유산 등

재 이전에 아태지역 기록유산으로 우선 등재 신청하고 세계적 가치를 보완해서 세

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계기

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보다는 아태지역기록물로 등재하는 것이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MOW국가위원회 대표들에게 좀 더 설득력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6·25 휴전협정문 자체는 3개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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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25 휴전협정 관련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6·25 휴전협정 

관련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처음으로 연구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기초조사인만큼 향후 동 기록물에 대한 세계적 가치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아야할 과제를 남겨 놓았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물 원본의 소장처 및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겠다는 소

장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핵심문서인 6·25 휴전협정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된 

협정문서 정본 9통과 부본 9통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유엔군사령부 대표, 중공군 대표, 북한 대표가 정본과 부분을 합하여 각기 6부씩 

나눠서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에는 국가기록원이 영문으로된 사본을 소장하

고 있으나, 중국어본과 한국어본은 소장하고 있지 않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이 원본들의 소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상당한 협

의가 필요하며 등재신청 전략에 따라 6·25 휴전협정문 18부만을 신청할지 관련

기록물까지 등재신청할지를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기록물은 원

본을 위주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본과 원본을 분리해서 소장처별

로 분류하는 좀 더 체계적인 학술적 정리작업 그리고 국내에 남아 있는 관련기록

물의 지속적인 수집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3년간 단일 전장에

서 벌어진 최초의 국제전, 전장을 한반도에 국한시킨 제한전, 동아시아 현대사의 

최대 전쟁, 국제적이고 전 지구적 차원의 전쟁이자,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관여된 

전쟁, 유엔이 참전한 최초이자 유일한 전쟁,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16개 참

전국과 관련국이 관여된 전쟁이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

다. 또한 세계사에 있어 한국민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큰 상처를 준 기억이었다

는 점은 분명하다. 6·25 휴전협정으로 인해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과

도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도 분단국으로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세

계기록유산으로 추진할 경우, 이 기록물의 세계적 가치를 신청서에 맞게 좀 더 체

계적, 함축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기준인 시간, 장소, 사람, 주제, 형식과 스타일, 사

회적 가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원본의 소

재파악, 등재추진을 위한 국내 여론 환기, 관련기록물의 정리, 국가기록원, 국방

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 등재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1. 6·25 휴전협정 관련기록물의 

세계적 가치

2.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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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Saudi Arabia)

1 최초의 이슬람 쿠픽체 암각 명문(銘文) Earliest Islamic (Kufic) Inscription 2003

튀니지  

(Tunisia) 
1

18세기 및 19세기 튀니지의 해적행

위 및 국제관계

Privateering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egency of Tunis in 

the 18thand19thcenturies

2011

모로코  

(Morocco) 
1

『고찰의 책, 아랍인, 페르시아인, 베르

베르인 그리고 동시대의 위대한 군주

에 관한 초기의 기록과 새로운 정보』

Kitab al-ibar, wa diwan al-mobtadae 

wa al-khabar
2011

알-자흐라위주르 필사본 ‘Manuscript of al- Zahrāwīsur’ 2017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호주 

(Australia)
6

퀸즐랜드노동당의 대국민 선언서

(1892년 9월 9일)

Manifesto of the Queensland Labour 

Party to the people of Queensland 

(dated 9 September 1892)

2009

오스트레일리아의 죄수 기록 The Convict Records of Australia 2007

제임스 쿡의 인데버 호 항해일지 The Endeavour Journal of James Cook 2001

마보 사건 소송 관련 문서 The Mabo Case Manuscripts 2001

켈리 갱 이야기(1906) The Story of Kelly Gang (1906) 2007

시드니항 초대형 유리판 네거티브
‘Giant Glass Plate Negatives of Sydney 

Harbour’
2017

방글라데시 

(Bangladesh)
2

보릴 왕의 기록
‘Boril’s Synodicon or Synodicon of 

King Boril’
2017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의 3.7 연설

‘The Historic 7th March Speech of 

Bangabandhu Sheikh Mujibur Rahman’
2017

캄보디아 

(Cambodia)
2

투올슬렝 학살 박물관 기록물 Tuol Sleng Genocide Museum Archives 2009

판지 이야기 원고  *공동등재 ‘Panji Tales Manuscripts’ 2017

중국 

(China) 
13

고대 나시족 둥바 문헌 필사본 Ancient Naxi Dongba Literature Manuscripts 2003

『본초강목』(약물 개요서)
Ben Cao Gang Mu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2011

난징 대학살 기록문 Documents of Nanjing Massacre 2015

청 왕조의 금방(金榜)
Golden Lists of the Qing Dynasty 

Imperial Examination
2005

『황제내경』
Huang Di Nei Jing (Yellow Emperor’s 

Inner Canon)
2011

원(元)나라 때의 티베트 공식 기록

물(1304~1367)

Official Records of the Tibet from the 

Yuan Dynasty China, 1304-1367
2013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 (국문) 유산명 (영문)
등재
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5

1991년~1992년 민주남아프리카공

화국회의(CODESA)의 기록물 및 

1993년 다당협상 기록물

Archives of the CODESA (Convention 

For A Democratic South Africa) 1991-

1992 and Archives of the Multi-Party 

Negotiating Process 1993

2013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보관소
Archive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2003

형사법원 사건번호 제253호/1963

년(넬슨 만델라 등에 대한 공소문)

Criminal Court Case No. 253/1963 

(State Versus N Mandela and Others)
2007

해방운동 영상자료 컬렉션
Liberation Struggle Living Archive 

Collection
2007

블레크 컬렉션 The Bleek Collection 1997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

아랍어 필사본 및 서적 컬렉션
Collection of Arabic Manuscripts and 

Books
2003

독일 기록물
German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s
1997

튀니지 

(Tunisia) 
1

튀니지 노예제 폐지 

기록물 1841-1846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unisia 

1841-1846’
2017

짐바브웨 

(Zimbabwe)
1

네한다와 카구비 영매의 재판회록

(1897년 4월) - 두 영매를 처형에 

이르게 한 국가 대 네한다 및 카구

비 영매 사건

Nehanda and Kaguvi mediums’ 

judgement dockets (April 1897). Case 

between State versus Nehanda and 

Kaguvi spirit mediums leading to their 

execution

2015

아랍 지역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 (국문) 유산명 (영문)
등재
연도

알제리 

(Algeria)
1

' '알-무스탐라 민 키탑 알-탁밀

라'(아랍군주의 초기 기록)

‘Al – Mustamlah Min Kitab Al – 

Takmila’
2017

이집트 

(Egypt)
4

이집트 술탄과 군주의 권리증(權利證) Deeds of Sultans and Princes 2005

수에즈 운하 관련 기록물 Memory of the Suez Canal 1997

페르시아의 삽화 및 채식(彩飾) 필

사본

Persian Illustrated and Illuminated 

Manuscripts
2007

이집트 국립도서관의 맘루크 쿠란 

필사본 컬렉션

The National Library of Egypt’s Collection 

of Mamluk Qur’an Manuscripts
2013

이스라엘 

(Israel)
1 이스라엘 설화 기록물 ‘Israel Folktale Archives’ 2017

오만 

(Oman)
1 ''바다 과학의 비밀' 육필원고 ‘Made Al Asrar fi Elm Al Behar’ 2017

레바논  

(Lebanon)
2

레바논 산에 있는 나흐르 엘 칼브 

기념 석비

Commemorative stela of Nahr el-Kalb, 

Mount Lebanon
2005

페니키아 알파벳 The Phoenician Alphabe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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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라 갈리고 La Galigo 2011

『나가라크레타가마』(서기 1365년) 

또는 ‘왕국 순행기(巡幸記)’

Nāgarakrĕtāgama or Description of the 

Country (1365 AD)
2013

보로부두르 보존복원 아카이브 ‘Borobudur Conservation Archives’ 2017

인도양 쓰나미 아카이브  *공동등재 ‘The Indian Ocean Tsunami Archives’ 2017

판지 이야기 원고  *공동등재 ‘Panji Tales Manuscripts’ 2017

이란  

(Iran) 
9

이란 카자르 왕조 시대(1779~1925, 

이슬람력 1193~1344)의 엄선된 지

도 컬렉션

A Collection of selected maps of Iran 

in the Qajar Era (1193-1344 Lunar 

Calender/ 1779-1926 Gregeorian 

Calendar)

2013

사파비 왕조의 아스탄-에 쿠즈 라

자비 행정 기록문서

Administrative Documents of Astan-e 

Quds Razavi in the Safavid Era
2009

왕국들의 도로망 Al-Masaalik Wa Al-Mamaalik 2015

『점성술의 구성요소에 관한 지도서』 Al-Tafhim li Awa’il Sana’at al-Tanjim 2011

바야상고르 왕자본 『샤나메』
“Bayasanghori Shâhnâmeh” (Prince 

Bayasanghor’s Book of the Kings)
2007

네자미의 『판지 간지』 

컬렉션
Collection of Nezami’s Panj Ganj 2011

자히레이 화레즘샤이(의서) Dhakhīra-yi Khārazmshāhī 2013

사디의 『쿨리야트』 Kulliyyāt-i Saʽdi 2015

라비라시디 기증 증서 : 13세기 필

사본

The Deed For Endowment: Rab’ 

I-Rashidi (Rab I-Rashidi Endowment) 

13th Century manuscript

2007

자미 알-타와리크 역사서 ‘Jāme’ al-Tavarikh’ 2017

일본 

(Japan)
7

도지햐쿠고몬조 아카이브
Archives of Tōji temple contained in 

one-hundred boxes
2015

‘게이초켄오시세쓰(慶長遣欧使節)’의 

유럽 방문 관련 자료(일본·스페인)

Materials Related to the Keicho-era 

Mission to Europe Japan and Spain
2013

『미도칸파쿠키(御堂関白記)』: 후지

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원본 

친필 일기

M i d o k a n p a k u k i :  t h e  o r i g i n a l 

handwritten diary of Fujiwara no 

Michinaga

2013

마이즈루 항으로의 귀환 - 일

본인 억류 및 송환에 관한 문서

(1945~1956)

Return to Maizuru Port—Documents 

Re la ted to the In te rnment  and 

Repatriation Experiences of Japanese 

(1945-1956)

2015

야마모토 사쿠베에 컬렉션 Sakubei Yamamoto Collection 2011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세기

~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

교류의 역사  *공동등재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

Chosen Tsushinshi: The History 

of Peace Bui ld ing and Cul tura 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치아오피(侨批)와 인신(银信), 해외

에서 화교들이 보낸 서신 및 문서

Qiaopi and Yinxin Correspondence 

and Remittance Documents from 

Overseas Chinese

2013

청조(淸朝)의 양시(样式) 레이(雷) 

고문서
Qing Dynasty Yangshi Lei Archives 2007

청 왕조 내각 문서 - ‘서양 문화의 

중국 침투’

Reco rds  o f  t he  Q i ng ’ s  G rand 

Secretariat – ‘Infiltration of Western 

Culture in China’

1999

중국 전통음악 녹음 기록물 Traditional Music Sound Archives 1997

청대 마카오 관련 공문서 (1693-

1886)  *공동등재

‘Official Records of Macao During the 

Qing Dynasty (1693-1886)’
2017

근현대 쑤저우 비단 아카이브
‘The Archives of Suzhou Silk from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2017

갑골문 ‘Oracle-Bone Inscriptions’ 2017

북한 

(DPRK)
1 무예도보통지

Comprehensive Illustrated Manual of 

Martial arts
2017

피지  

(Fiji) 
1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Records of the Indian Indentured 

Labourers
2011

인도  

(India)
9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보관소
Archive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2003

칼라차크라 탄트라(Kā l acakra 

Tantra)』의 해설서

l agh u k ā l a c a k r a t a n t r a r ā j a t i k ā 
(Vimalaprabhā)

2011

리그베다 (인도 브라만교 경전) Rigveda 2007

퐁디셰리 프랑스 연구소에 소장된 

필사본
Saiva Manuscript in Pondicherry 2005

산티나타 차리트라(산스크리트 텍스트) Shāntinātha Charitra 2013

타리크 에 칸단 에 티무리야(티무르

가 후예 기록)
Tarikh-E-Khandan-E-Timuriyah 2011

타밀 의학자료 필사본 컬렉션
The I.A.S. Tamil Medical Manuscript 

Collection
1997

마이트레이야바라카라나 야자나무

잎 기록물
‘Maitreyayvarakarana’ 2017

길기트 원고 ‘Gilgit Manuscrpit’ 2017

인도네시아  

(Indonesia)
7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보관소
Archive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2003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기록물 Asian-African Conference Archives 2015

『바바드 디포네고로』, 자와의 왕

자이자 인도네시아의 국민 영웅이

며 범이슬람주의자인 디포네고로

(1785~1855) 왕자의 자전적 연대기

Babad Diponegoro or Authobiographical 

Chronicial of Prince Diponegoro (1785-

1855). A Javanese nobleman, Indonesian 

national hero and pan-Islami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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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마누엘 L. 케손 대통령의 문헌 Presidential Papers of Manuel L. Quezon 2011

필리핀 피플파워 라디오 방송
Radio Broadcast of the Philippine 

People Power Revolution
2003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6

새마을운동 기록물
Archives of Saemaul Undong (New 

Community Movement)
20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

니다’ 기록물

The Archives of the KBS Special Live 

Broadcast “Finding Disperesed Families”
2015

직지심체요절 하권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vol.II), the second 

vo lume of “Antho 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2001

한국의 유교책판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2015

『동의보감』
Dongui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2009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H u m a n  R i g h t s  D o c u m e n t a r 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2011

『일성록』 Ilseongnok: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2011

『난중일기(亂中日記)』: 이순신 장군

의 진중일기(陣中日記)

Nanjung Ilgi: War Diary of Admiral Yi 

Sun-sin
2013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2007

『승정원일기』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2001

『조선왕조실록』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1997

훈민정음 The Hunmin Chongum Manuscript 1997

조선왕조 『의궤(儀軌)』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2007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Royal Seal and Investiture Book 

Collection of the Joseon Dynasty’
2017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Arch ives o f  the Nat iona l  Debt 

Redemption Movement’
2017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세기

~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

교류의 역사  *공동등재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

Chosen Tsushinshi: The History 

of Peace Bui ld ing and Cul tura 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2017

스리랑카 

(Sri Lanka)
2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보관소
Archive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2003

인도양 쓰나미 아카이브 *공동등재 ‘The Indian Ocean Tsunami Archives’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고대 코스케 3개 비문
‘Three Cherished Stelae of Ancient 

Kozuke’
2017

카자흐스탄 

(Kazakhstan)
3

아랄 해 기록물 군(群) Aral Sea Archival Fonds 2011

국제 반핵운동 단체 ‘네바다-세미

팔라틴스크’ 컬렉션

Audov i sua l  documen t s  o f  t he 

International antinuclear movement 

“Nevada-Semipalatinsk”

2005

코자 아흐메드 야사위 필사본 컬렉션
Collection of the manuscripts of Khoja 

Ahmed Yasawi
2003

말레이시아 

(Malaysia)
5

트렝가누의 바투 베수랏(트렝가누

의 돌에 새긴 비문)

Batu Bersurat Terrengganu (Inscribed 

Stone of Terrenganu)
2009

마지막 케다 술탄(재위:1882~1943)

의 문서

Correspondence of the late Sultan of 

Kedah (1882-1943)
2001

황 투아 이야기 Hikayat Hang Tuah 2001

세자라 멜라유(말레이 연대기) Sejarah Melayu (The Malay Annals) 2001

판지 이야기 원고  *공동등재 ‘Panji Tales Manuscripts’ 2017

몽골   

(Mongolia)
3

아홉 종류의 보석으로 쓴 『칸규르

(Kanjur)』
Kanjur written with 9 precious stones 2013

알탄 톱치(1651년에 저술된 황금사)
Lu.”Altan Tobchi”: Golden History 

written in 1651
2011

몽골의 텐규르 Mongolian Tanjur 2011

미얀마  

(Myanmar)
4

마하라우카마라제인(쿠도도) 석장

경 불탑들

Maha Lawkamarazein or Kuthodaw 

Inscription Shrines
2013

버마의 얼라웅퍼야 왕이 영국의 조

지 2세에게 보낸 황금 편지

The Golden Letter of the Burmese 

King Alaungphaya to King George II of 

Great Britain

2015

4개 언어가 새겨진 미야제디 석주 명문 Myazedi Quadrilingual Stone Inscription 2015

‘King Bayinnaung Bell Inscription’ 바인나웅 왕 종 명문 2017

네팔  

(Nepal)
2

니스바사트바상히타 필사본 Niśvāsattatvasaṃhitā manuscript 2013

『수슈루타상히타』(사호타르탕가라) 

필사본
Susrutamhita (Sahottartantra) manuscript 2013

뉴질랜드  

(New Zealand)
3

1893년 여성 참정권 탄원서 The 1893 Women’s Suffrage Petition 1997

와이탕기 조약문서(1840) The Treaty of Waitangi 1997

에드먼드 힐러리 경 기록물 Sir Edmund Hillary Archive 2015

파키스탄  

(Pakistan) 
1 진나 기록물(콰이드 이 아참) Jinnah Papers (Quaid-l-Azam) 1999

필리핀  

(Philippines)
4

호세 마세다 컬렉션 José Maceda Collection 2007

필리핀 고문자(古文字) - 하누누, 

부이드, 타그반와 및 팔라완

Philippine Paleographs (Hanunoo, 

Buid, Tagbanua and Pala’w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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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오스트리아 

(Austria) 
15

아르놀트 쇤베르크 유산 Arnold Schönberg Estate 2011

브람스 컬렉션 Brahms Collection 2005

고딕 건축 양식 도면 컬렉션 Collection of Gothic Architectural Drawings 2005

빈 의회의 최종 의정서 Final document of the Congress of Vienna 1997

『마인츠 시편』 Mainz Psalter at the Austrian National Library 2011

라이너 대공(大公)의 파피루스 컬렉션 Papyrus Erzherzog Rainer 2001

포이팅거 지도 Tabula Peutingeriana 2007

『판 데르 헴 지도』
The Atlas Blaeu-Van der Hem of the 

Austrian National Library
2003

비블리오테카 코르비니아나 컬렉션 The Bibliotheca Corviniana Collection 2005

7개의 「금인칙서(金印勅書)」 원본 

일체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벤체슬라우스 왕의 호화 필

사본’

The “Golden Bul l” – Al l  seven 

originals and the “King Wenceslaus’ 

luxury manuscr ipt copy” of the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2013

빈 녹음기록보관소의 역사적 컬렉

션(1899~1950)

The Historical Collections (1899 -1950) 

of the Vienna Phonogrammarchiv
1999

슈베르트 컬렉션 The Vienna City Library Schubert Collection 2001

빈 디오스쿠리데스(약학 원전) Vienna Dioscurides 1997

왕립 호주 철도 역사 박물관의 제

메링 철도 기록물

‘The Documents on the Semmering 

Railway from the Imperial & Royal 

Historical Museum of Austrian Railways

2017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 유고
‘Philosophical Nachlass of Ludwig 

Wittgenstein’
2017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2

의학 및 약학에 관한 중세 필사본
Medieval manuscripts on medicine and 

pharmacy
2005

마하마드 푸줄리의 "시집(Divan)" 

육필원고 사본

‘The copy of the manuscr ipt of 

Mahammad Fuzuli’s “divan”’
2017

벨로루시  

(Belarus)
2

라지빌 기록물보관소 및 니아스비

즈(니에시비에지) 도서관 컬렉션

Radzwills’ Archives and Niasvizh 

(Nieśwież) Library Collection
2009

루블린연합법 기록물  *공동등재 ‘The Act of the Union of Lublin document’ 2017

벨기에  

(Belgium)
5

안트베르펜 파산 부동산 공문서
Archives Insolvente Boedelskamer 

Antwerpen
2009

오피시나 플란티니아나 경영 기록물
Business Archives of the Officina 

Plantiniana
2001

루뱅대학교의 기록물(1425~1797) :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학교 유산

The Archives of the University of 

Leuven (1425-1797): University Heritage 

of Global Significance

2013

비블리오테카 코르비니아나 컬렉션 The Bibliotheca Corviniana Collection 2005

국제서지목록 Universal Bibliographic Repertory 2013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타지키스탄  

(Tajikistan) 
1

우바이드 자코니의 『쿨리야트』와 하

피즈 셰로지의 『가잘리트』 필사본

(14세기)

The manuscript of Ubayd Zakoni's 

"Kulliyat" and Hafez Sherozi's "Gazalliyt" 

(XIV century)

2003

태국   

(Thailand)
5

출랄롱코른 국왕의 시암 개혁에 대

한 고문서(1868~1910)

A r c h i v a l  D o c umen t s  o f  K i n g 

Chulalongkorn’s Transformation of 

Siam (1868-1910

2009

왓 포 사원의 금석 기록물 Epigraphic Archives of Wat Pho 2011

랑 캄행 왕의 비문(碑文) The King Ram Khamheang Inscription 2003

‘시암 소사이어티 이사회 의사록’, 

예술과 과학 연구 및 지식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100년간의 

기록

“"The Minute Books of the Council 

of the Siam Society", 100 years of 

reco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in the arts and sciences

2013

왕실 사진 유리 네거티브판 및 원본 

컬렉션

‘The Royal Photographic Glass 

Plate Negatives and Original Prints 

Collection’

2017

동티모르  

(Timor-Leste)
1 국가의 탄생에 관하여 : 전환점 On the Birth of a Nation: Turning points 2013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2

오스만의 무스하프 코란 Holy Koran Mushaf of Othman 1997

알 비루니 동양학연구소의 컬렉션
The Collection of the Al-Biruni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1997

바누아투  

(Vanuatu) 
1

아서 버나드 디콘(1903~1927) 

컬렉션 MS 90-98

Arthur Bernard Deacon (1903-27) 

collection MS 90-98
2013

베트남   

(Vietnam)
3

레 왕조와 막 왕조(1442~1779)의 

과거 시험 관련 석판 기록

Stone S ta te  Records o f  Roya l 

Examinations of the Le and Mac 

Dynasties (1442-1779)

2011

응우옌(阮) 왕조의 목판 Woodblocks of Nguyen Dynasty 2009

응우엔 왕조 왕실 기록물 (1802-

1945)

‘Imperial Archives of Nguyen Dynasty 

(1802-1945)’
2017

유럽 / 북미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알바니아 

(Albania) 
1

복음서 『코덱스 베라티누스 1』, 『코

덱스 베라티누스 2』
Codex Purpureus Beratinus 2005

아르메니아 

(Armenia)
3

작곡가 아람 하차투리안의 필사 악

보 및 영화 음악 컬렉션

Collection of note manuscripts and film 

music of Composer Aram Khachaturian
2013

최초의 뷰라칸 관측(마카리안의 관

측)

Fi rs t  Byurakan Survey (FBS or 

Markarian survey
2011

마슈토츠 마테나다란의 고문서 컬

렉션

Mashto ts  Matenadaran anc ien t 

manuscripts collection
1997



254 255

Ⅵ
. 
부

록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덴마크 

(Denmark)
8

덴마크 해외무역공사 기록물
Archives of the Danish overseas 

trading companies
1997

아르나마그나이우스 필사본 컬렉션
The Arnamagnæan Manuscr ip t 

Collection
2009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
El Primer Nueva Coronica y Buen 

Gobierno
2007

안데르센의 원고 & 편지
Manuscripts and correspondence of 

Hans Christian Andersen
1997

라틴어 성경 MS. GKS 4 2° 제1~3

권(흔히 ‘함부르크 성경’ 또는 ‘베르

톨두스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MS. GKS 4 2°, vol. I-III, Biblia Latina. 

Commonly called “the Hamburg Bible”, 

or “the Bible of Bertoldus”

2011

사운드 해협 통행세 기록부 Sound Toll Registers 2007

린네 컬렉션 The Linné Collection 1997

키르케고르 문서 The Søren Kierkegaard Archives 1997

에스토니아 

(Estonia)
1

발트 방식—자유를 찾기 위해 3개

국을 연결한 인간 사슬

The Baltic Way - Human Chain Linking 

Three States in Their Drive for Freedom
2009

핀란드  

(Finland)
3

수오니엘 수에니엘의 스콜트 사미 

마을의 기록물

Archive of the Skolt Sámi village of 

Suonjel Suenjel
2015

노르덴스키욀드 컬렉션 The A.E. Nordenskiöld Collection 1997

라지빌 기록물보관소 및 니아스비

즈(니에시비에지) 도서관 컬렉션

Radzwills’ Archives and Niasvizh 

(Nieśwież) Library Collectio
2009

프랑스 

(France)
13

프랑수아 1세 시대의 파리 샤틀레 

기록물(국립중앙문서보관소, Y9)

Bannière Register at Chatelet, Paris, 

during the reign of François I (National 

Archives Y9, France)

2011

바이외 태피스트리(자수작품) Bayeux Tapestry 2007

베아투스 레나누스 도서관의 장서 Beatus Rhenanus Library 2011

십진 미터법의 도입(1790~1837)
Introduction of the decimal metric 

system, 1790-1837
2005

피에르 드 비레 시대 클레르보의 

시토회 수도원 도서관

Library of the Cistercian Abbey of Clairvaux 

at the time of Pierre de Virey (1472)
2009

루이 파스퇴르의 기록물 Louis Pasteur’s Archive 2015

뤼미에르 필름 Lumière Films 2005

알비의 마파 문디 양피지 지도 The Mappa mundi of Albi 2015

에밀 레이노의 움직이는 그림 쇼 The moving picture shows of Émile Reynaud 2015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

본(1789, 1791)

Origin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1789 1791)
2003

1940년 6월 18일의 ‘대국민 호소문’ 

컬렉션
The Appeal of 18 June 1940 2005

비블리오테카 코르비니아나 컬렉션 The Bibliotheca Corviniana Collection 2005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불가리아 

(Bulgaria)
2

‘에니나 사도서’(옛 불가리아어를 키릴 

문자로 적은 11세기의 필사본(단편))

Enina Apostolos, Old Bulgarian Cyrillic 

manuscript (fragment) of the 11th century
2011

차르 이반 알렉산더르 복음서  *공

동등재
‘Gospels of Tsar Ivan Alexander’ 2017

보즈니아/

헤르제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1 ''사라예보 하가다' 원고 ‘The Sarajevo Haggadah’ manuscript 2017

캐나다 

(Canada)
7

허드슨 베이 컴퍼니의 기록물
Hudson’s Bay Company Archival 

records
2007

1952년 노먼 매클래런이 감독 및 

제작한 이웃사람

Neighbours, animated, directed and 

produced by Norman McLaren in 1952
2009

퀘벡 신학교 컬렉션 

1623~1800(17세기~19세기)

Quebec Seminary Collection, 1623-

1800 (17th-19th centuries)
2007

인슐린의 발견과 세계에 미친 영향
The Discovery of Insulin and its 

Worldwide Impact
2013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 유고
‘Philosophical Nachlass of Ludwig 

Wittgenstein’
2017

마샬 맥루한의 미래 아카이브
‘Marshall McLuhan: The Archives of 

the Future’
2017

대륙간의 복합된 흔적과 기억 - 미

국내 프랑스 국민의 소리

‘Mixed Traces and Memories of the 

continents - The Sound of the French 

people of America’

2017

크로아티아  

(Croatia)
1 타불라 포이팅게리아나 Tabula Hungariae 2007

체코 공화국  

(Czech 

Republic)

8

체코의 종교개혁에 관한 중세 필사

본 컬렉션

Collection of medieval manuscripts of 

the Czech Reformation
2007

1918~1945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망명자 정기간행물 컬렉션

Collection of Russian, Ukrainian and 

Belorussian émigré periodicals 1918-1945
2007

526편의 대학 논문 컬렉션  

(1637~1754)

Collection of 526 prints of university 

theses from 1637-1754
2011

리브리 프로히비티 소장 기록물 

1948년~1989년 체코와 슬로바키

아에서 출간된 사미즈다트 간행물 

컬렉션

Libri Prohibiti: Collection of periodicals 

of Czech and Slovak Samizdat in the 

years 1948-1989

2013

에밀 레이노의 움직이는 그림 쇼
The moving picture shows of Émile 

Reynaud
2015

레오시 야나체크 아카이브 ‘Archives of Leoš Janáček’ 2017

킨바르트 다게레오타입-근대 시각

매체의 탄생

‘The Kyzvart Daguerreotype- The Birth 

of Modern Visual Media’
2017

카모치오 지도 *공동등재 Camocio Map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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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메트로폴리스 – 지헤룽스투크 Nr. 

1 : 2001년 복원판 네거티브 필름

"METROPOLIS" -Sicherungsstʽck 

Nr. 1: Negative of the restored and 

reconstructed version 2001

2001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유물 Nebra Sky Disc 2013

『니벨룽겐의 노래』, 중세 유럽 서사시
Song of the Nibelungs, a heroic poem 

from mediaeval Europe
2009

비블리오테카 코르비니아나 컬렉션 The Bibliotheca Corviniana Collection 2005

7개의 「금인칙서(金印勅書)」 원본 

일체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벤체슬라우스 왕의 호화 필

사본’

The “Golden Bul l” – Al l  seven 

originals and the “King Wenceslaus’ 

luxury manuscr ipt copy” of the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2013

버마의 얼라웅퍼야 왕이 영국의 조

지 2세에게 보낸 황금 편지

The Golden Letter of the Burmese 

King Alaungphaya to King George II of 

Great Britain

2015

괴테 문학 유산
The literary estate of Goethe in the 

Goethe and Schiller Archives
2001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과 아메리

고 베스푸치의 발견에 근거한 세계

전도」

Universalis cosmographia secundum 

Ptholomaei traditionem et Americi 

Vespucii aliorumque Lustrationes

2005

안토니우스 칙령 ‘Constitutio Antoniniana’ 2017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Frankfurt Auschwitz Trial’ 2017

그리스 

(Greece)
1

데르베니 파피루스: 유롭에서 가장 

오래된 ‘책’

The Derveni Papyrus: The oldest 

'book' of Europe
2015

헝가리 

(Hungary)
7

헝가리 학술원 도서관의 초머 기록물
Csoma Archive of the Library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2009

야노시 보여이 : 「부록, 절대로 참인 

공간과학에 대한 설명」(1832년)

János Bolyai: Appendix, scientiam 

spat i i absolute veram exhibens. 

Maros-Vásárhelyini, 1832

2009

컬먼 티허니의 1926년 '라디오스코

프' 특허 출원 컬렉션

Ka lman  T i hany i ’ s  1 926  Pa ten t 

Application Radioskop
2001

비블리오테카 코르비니아나 컬렉션 The Bibliotheca Corviniana Collection 2005

제멜바이스의 발견 Semmelweis' discovery 2013

타불라 훙게리어 지도 Tabula Hungariae 2007

로란드 외트뵈시의 가장 탁월한 연

구 성과 2가지와 관련된 문서 3건

Three documents related to the two 

most outstanding results of the work of 

Roland Eötvös

2015

아이슬란드 

(Iceland)
2

1703년 아이슬란드 인구총조사 1703 Census of Iceland 2013

아르나마그나이우스 필사본 컬렉션
The Arnamagnæan Manuscr ip t 

Collection
2009

아일랜드  

(Ireland)
2 켈스의 서(書) Book of Kells 2011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페르 카스토르 아카이브 ‘Archives of Père Castor 2017

조지아 

(Georgia)
5

바후슈티 바그라티오니의 『조지아 

왕국에 관한 서술』과 『지리 지도책』

“Description of Georgian Kingdom” 

and the Geograph ica l  A t las o f 

Vakhushti Bagrationi

2013

조지아의 비잔틴시대 필사본 Georgian Byzantine Manuscripts 2011

쇼타 루스타벨리의 서사시 『표범 

가죽을 입은 기사』 필사본 컬렉션

Manuscr ip t  Co l lec t ion o f  Shota 

Rustavel i 's Poem "Knight in the 

Panther's Skin"

2013

조지아 국립기록보관소에 보관된 

최고(最古) 필사본들

The Oldest Manuscripts Preserved at 

the National Archives of Georgia
2015

4복음서 복기지 The Tetraevangelion-palimpsest 2017

독일  

(Germany)
23

왕국들의 도로망 Al-Masaalik Wa Al-Mamaalik 2015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미사곡 B

단조’ 자필 악보

Autograph of h-Moll-Messe (Mass in 

B minor) by Johann Sebastian Bach
2015

1886년의 벤츠 특허 Benz Patent of 1886 2011

베를린 장벽의 축조와 붕괴 그리고 

1990년 「2+4 조약」

Construction and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Two-Plus-Four-Treaty of 1990
2011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

Documents representing the beginning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

2015

세계 전통음악의 초기 실린더(에디

슨-실린더) 기록물(1893~1952)

Early cylinder recordings of the world's 

musical traditions (1893-1952) in the 

Berlin Phonogramm-Archiv

1999

양피지에 인쇄된 『구텐베르크 42행 

성경』과 동시대의 배경 문서

42-line Gutenberg Bible, printed 

on vellum, and its contemporary 

documentary background

2001

라이헤나우 수도원(보덴 호)에서 제

작된 오토 왕조의 채식(彩飾) 필사본

Illuminated manuscripts from the Ottonian 

period produced in the monastery of 

Reichenau (Lake Constance)

2003

어린이와 가정의 이야기(그림동화)
Kinder- und Hausmarchen (Contes 

pour les ecfants et les parents)
2005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의 

원고 컬렉션 가운데 그가 주고받은 

서신

Letters from and to Gottfried Wilhelm 

Leibniz within the collection of manuscript 

papers of Gottfried Wilhelm Leibniz

2007

『로르슈 약전(藥典)』(밤베르크 주립

도서관 Msc.Med.1)

Lorsch Pharmacopoeia (The Bamberg 

State Library, Msc.Med.1)
2013

루트비히 폰 베토벤 : 교향곡 제9

번, d단조, op. 125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d minor, op. 125
2001

『공산당 선언』 친필 초안, 칼 마르

크스의 주석이 있는 『자본론』 제1권 

사본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draft manuscript page and Das Kapital. 

Erster Band, Karl Marx's personal 

annotated cop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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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바바드 디포네고로』, 자와의 왕

자이자 인도네시아의 국민 영웅이

며 범이슬람주의자인 디포네고로

(1785~1855) 왕자의 자전적 연대기

Babad Diponegoro or Autobiographical 

Chronicle of Prince Diponegoro (1785-

1855). A Javanese nobleman, Indonesian 

national hero and pan-Islamist

2013

데스멋 컬렉션 Desmet Collection 2011

안네 프랑크의 일기 Diaries of Anne Frank 2009

네덜란드 서인도회사 기록물
D u t c h  W e s t  I n d i a  C o m p a n y 

(Westindische Compagnie) Archives
2011

라 갈리고 수기 문서 La Galigo 2011

에츠하임 도서관 : 리브라리아 몬테

지노스 소장 자료
Library Ets Haim - Livraria Montezinos 2003

『공산당 선언』 친필 초안, 칼 마르

크스의 주석이 있는 『자본론』 제1권 

사본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draft manuscript page and Das Kapital. 

Erster Band, Karl Marx's personal 

annotated copy

2013

위트레흐트 시편집 Utrecht Psalter 2015

언어기록보관소의 세계 언어다양성 

기록 가운데 선정된 자료 컬렉션

Selected data collections of the world's 

language diversity at the Language 

Archive

2015

암스테르담 공증인들의 기록물 

1578-1915

‘The Archive of the Amsterdam 

Notaries 1578-1915’
2017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 유고 

*공동등재

‘Philosophical Nachlass of Ludwig 

Wittgenstein’
2017

웨스터보크 필름 ‘Westerbork films’ 2017

알레타 H. 제이콥스 기록물  *공동

등재
‘Aletta H. Jacobs Papers’ 2017

판지 이야기 원고  *공동등재 ‘Panji Tales Manuscripts’ 2017

노르웨이 

(Norway)
6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Henrik Ibsen: A Doll’s House 2001

‘로알 아문센의 남극 탐험’ 필름 컬

렉션(1910~1912)

Roa ld Amundsen ’s  Sou th Po le 

Expedition (1910-1912)
2005

소푸스 트롬홀트 컬렉션 Sophus Tromholt Collection 2013

베르겐 나병 기록물 The Leprosy Archives of Bergen 2001

토르 헤위에르달 기록물 Thor Heyerdahl Archives 2011

1915년 캐스트버그 아동법 ‘The Castbergian Child Laws of 1915 2017

폴란드  

(Poland)
17

파리에 소재한 문학연구협회의 기

록물 쿨투라 (1946-2000)

Archives of the Library Institute in 

Paris (1946-2000) (Association Institut 

Littéraire 'Kultura')

2009

바르샤바 재건 사무소 기록물 Archive of Warsaw Reconstruction Office 2011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아 일 랜 드  민 속 위 원 회  컬 렉 션 

1935-1970

The I r i sh Fo lk lo re Commiss ion 

Collection 1935-1970
2017

이스라엘  

(Israel)
 4

증언의 페이지 컬렉션, 야드바셈 예

루살렘(1954~2004)

Pages of Testimony Collection, Yad 

Vashem Jerusalem, 1954-2004
2013

로스차일드 문집 Rothschild Miscellany 2013

알레포 필사본 Aleppo Codex 2015

아이작 뉴턴의 신학 및 연금술 기

록물

Isaac Newton's Theological and 

Alchemical Papers
2015

이탈리아  

(Italy)
8

비블리오테카 코르비니아나 컬렉션 The Bibliotheca Corviniana Collection 2005

코덱스 푸르푸레우스 로사넨시스

(로사노의 자주색 복음서)
Codex purpureus Rossanensis 2015

바르바네라 연감 컬렉션 Collection of Barbanera Almanacs 2015

루카 교구의 역사적 기록물 : 중세 

초기의 문서
Lucca’s Historical Diocesan Archives 2011

국립영화제작소 루체의 뉴스 영화

와 사진

Newsreels and photographs of Istituto 

Nazionale L.U.C.E.
2013

말라테스타 노벨로 도서관 The Malatesta Novello Library 2005

베르나르니도 데 사이군 수사

(1499-1590)의 저작물

The work of Fray Bernardino de 

Sahagún (1499-1590)
2015

안토니오 까를로스 고메즈 기록물 

*공동등재
‘Antonio Carlos Gomes’ 2017

라트비아  

(Latvia)
3

다이누 스카피스 전래민요 보관함 

- 라트비아 민속기록보관소의 일부
Dainu Skapis - Cabinet of Folksongs 2001

발트 방식—자유를 찾기 위해 3개

국을 연결한 인간 사슬

The Balt ic Way - Human Chain 

Linking Three States in Their Drive for 

Freedom

2009

루블린연합법 기록물 

*공동등재

‘The Act of the Union of Lubl in 

document’
2017

리투아니아 

(Lithuania)
3

라지빌 기록물보관소 및 니아스비

즈(니에시비에지) 도서관 컬렉션

Radzwills’ Archives and Niasvizh 

(Nieśwież) Library Collection
2009

발트 방식—자유를 찾기 위해 3개

국을 연결한 인간 사슬

The Baltic Way - Human Chain Linking 

Three States in Their Drive for Freedom
2009

루블린연합법 기록물  *공동등재 ‘The Act of the Union of Lublin document’ 2017

룩셈부르크 

(Luxembourg)
1 인간가족 사진전 Family of Man 2003

몰타(Malta) 1 카모시오 지도  *공동등재 Camocio Maps 2017

네덜란드 

(Netherlands)
16

미델뷔르흐 무역회사(MCC)의 기록물
Archive Middelburgsche Commercie 

Compagnie (MCC)
201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보관소 Archive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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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바스쿠다가마의 첫 인도 여행기

(1497~1499)

Journal of the first voyage of Vasco da 

Gama to India, 1497-1499
2013

포르투칼 국왕에게 보내진 까밍냐의 

브라질의 외국에 알려진 최초의 편지
Letter from Pêro Vaz de Caminha 2005

토르데시야스 조약문 *공동등재 Treaty of Tordesillas 2007

이베리아 전동의 계시록 주해서 (리

에바나의 베아투스) 필사본들

The Manuscripts of the Commentary to 

the Apocalypse (Beatus of Liébana) in 

the Iberian Tradition

2015

보르도 지역 포르투갈 영사 아리스

테드 데 수사 멘데스의 비자허가 

등록부 (1939-1940)

‘Register Books of visas granted 

by Portuguese Consul in Bordeaux, 

Aristides Sousa Mendes (1939-1940)’

2017

청대 마카오 관련 공문서 (1693-

1886)  *공동등재

‘Official Records of Macao During the 

Qing Dynasty (1693-1886)’
2017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의 코덱

스 칼릭스티누스 및 성 야고보의 

서 중세 사본  *공동등재

‘The Codex Calixtinus of Santiago 

de Compostela Cathedral and other 

medieval copies of the Liber Sancti 

Jacobi: The Iberian origins of the 

Jacobian tradition in Europe’

2017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14

1092년의 천사장 복음서 Archangel Gospel of 1092 1997

수프라슬리엔시스 고문서－3월 성

인축일표

Codex Suprasliensis – Mineia četia, Mart 

(The Supraśl Codex – Menology, March)
2007

히트로보 복음서 Khitrovo Gospel 1997

18세기 러시아 제국과 관련 지도
Maps of the Russian Empire and its 

collection of the 18thcentury
1997

러시아 신문 컬렉션 Newspaper collections 1997

오스트로미르 복음서(1056년∼

1057년)
Ostromir Gospel (1056-1057) 2011

라지빌 기록물보관소 및 니아스비

즈(니에시비에지) 도서관 컬렉션

Radzwills’ Archives and Niasvizh 

(Nieśwież) Library Collection
2009

19세기 후반과 20세기의 러시아 포

스터

Russian posters of the end of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1997

세기 키릴 문자 슬라브 출판물
Slavonic publications in Cyrillic script of 

the 15th century
1997

톨스토이의 개인 서재 및 원고, 사

진 및 영상 컬렉션

Tols toy ’s Personal  L ibrary and 

Manuscripts, Photo and Film Collection
2011

상트페테르부르크 녹음기록보관소

의 역사 컬렉션(1889~1955)

The Historical Collections (1889-1955) 

of St. Petersburg Phonogram Archives
2001

라브렌티 연대기(1377년) The Laurentian Chronicle 1377 2013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 (1649년) The Sobornoye Ulozheniye of 1649 2015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수프라슬리엔시스 고문서－3월 성

인축일표

Codex Suprasliensis – Mineia četia, Mart 

(The Supraśl Codex – Menology, March)
2007

파리의 폴란드 도서관과 아담 미츠

키에비치 박물관에 소장된 폴란드 

역사문학회의 19세기 기록물

Collections of the 19th century of the 

Polish Historical and Literary Society 

/ Polish Library in Paris / Adam 

Mickiewicz Museum

2013

보헤미아형제단의 문서들과 장서
Files and library of the Unity of the 

Brethren
2015

폴란드 국가교육위원회 기록물
Nat ional Educat ion Commiss ion 

Archives
2007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걸작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20년경)

Nicolaus Copernicus' masterpiece "De 

revolutionibus libri sex"
1999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폴

란드 왕국(또는 폴란드 공화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

정문(아히드나메)

Peace treaties (ahdnames) concluded from 

the mid-15th century to late-18th century 

between the Kingdom (or Republic) of 

Poland and the Ottoman Empire

2013

라지빌 기록물보관소 및 니아스비

즈(니에시비에지) 도서관 컬렉션

Radzwills’ Archives and Niasvizh 

(Nieśwież) Library Collection
2009

헨리쿠프의 책 The Book of Henryków 2015

1573년 1월 28일의 바르샤바 동맹 : 

종교적 관용 보장

The Confederation of Warsaw of 28th 

of January 1573: Religious tolerance 

guaranteed

2003

프레데리크 쇼팽 걸작선 The Masterpieces of Fryderyk Chopin 1999

1980년 8월 그단스크 21개조의 요

구사항. 거대한 사회운동, 노동조합 

‘연대’의 창설

Twenty-One Demands, Gdañsk, 

Augus t  1980 .  The b i r th  o f  the 

SOLIDARITY trades union – a massive 

social movement

2003

바르샤바 게토 기록물(에마누엘 린

겔블룸 기록물)

Warsaw Ghetto Archives (Emanuel 

Ringelblum Archives)
1999

위르겐 스트로프 보고서 ‘Jürgen Stroop’s Report 2017

1920년 바르샤바 전투 기간의 폴란

드의 무선 정보 문서

‘Documents of Polish radio intelligence 

from the periodo of the Battle of 

Warsaw in 1920

2017

루블린연합법 기록물  *공동등재
‘The Act of the Union of Lubl in 

document’
2017

포르투갈  

(Portugal)
10

Ndembu 아카이브
Arquivos dos Dembos / Ndembu 

Archives
2011

연대별 자료집(코르푸 크로놀로지

쿠)－포르투갈인들의 발견에 대한 

필사본 컬렉션

Corpo Cronológico (Collection of 

Manuscr ipts on the Portuguese 

Discoveries)

2007

1922년 최초의 남대서양 횡단비행
First flight across the South Atlantic 

Ocean in 19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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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의 코덱

스 칼릭스티누스 및 성 야고보의 

서 중세 사본  *공동등재

‘The Codex Calixtinus of Santiago 

de Compostela Cathedral and other 

medieval copies of the Liber Sancti 

Jacobi: The Iberian origins of the 

Jacobian tradition in Europe’

2017

스웨덴   

(Sweden)
7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록물 Astrid Lindgren Archives 2005

코덱스 아르겐테우스 – 『은성서

(銀聖書)』
Codex Argenteus – the ‘Silver Bible’ 2011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컬렉션 Emanuel Swedenborg Collection 2005

잉마르 베리만의 기록물 Ingmar Bergman Archives 2007

알프레드 노벨 가문의 기록물 The Alfred Nobel Family Archives 2007

스톡홀름 도시계획위원회 기록물
Stockholm City Planning Committee 

Archives
2011

다그 함마르셸드 컬렉션 ‘Dag Hammarskjöld Collection’ 2017

스위스  

(Switzerland)
5

제네바와 뇌샤텔의 장자크 루소 컬

렉션

Jean-Jacques Rousseau, Geneva and 

Neuchâtel Collections
2011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유산 The Montreux Jazz Festival Legacy 2013

비블리오테카 보드메리아나 (1916-

1971)
Bibliotheca Bodmeriana (1916-1971) 2015

성 골 대수도원 기록물

‘Documentary heritage of the former 

Abbey of Saint Gall in the Abbey Archives 

and the Abbey Library of Saint Gal

2017

토착민들에 의해 발표된 UN 성명

Statements made by Indigenous 

Peoples at the United Nations 1982 to 

2015'

2017

터키  

(Turkey)
 6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및 쉴

레이마니예 고문서도서관에 소장된 

에블리야 첼레비의 ‘여행기’

Evliya Çelebi's "Book of Travels" in the 

Topkapi Palace Museum Library and 

the Süleymaniye Manuscript Library

2013

칸딜리 천문지진관측소의 필사본
Kandilli Observatory and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Manuscripts
2001

보아즈쾨이의 히타이트 설형문자 

명판(銘板)

The Hittite cuneiform tablets from 

Bogazköy
2001

이븐시나의 저작물
The wo rks  o f  I bn  S i na  i n  t he 

Süleymaniye Manuscript Library
2003

퀼테페의 고대 아시리아 상인 기록물
The Old Assyrian Merchant Archives 

of Kültepe
2015

튀르크어 방언 전서(개요서) ‘Compendium of the Turkic Dialects’ 2017

우크라이나  

(Ukraine)
4

유대인 민속음악 컬렉션(1912~1947)
Collection of Jewish Musical Folklore 

(1912-1947)
2005

라지빌 기록물보관소 및 니아스비

즈(니에시비에지) 도서관 컬렉션

Radzwills’ Archives and Niasvizh 

(Nieśwież) Library Collection
2009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16-18세기 인도/페르시아 세밀화 

앨범 및 페르시아 서예 견본

Album of Indian and Persian Miniatures 

from the 16th through the 18th Century 

and Specimens of Persian Calligraphy

2017

세르비아 

(Serbia)
3

미로슬라브 복음서 - 1180년부터 

전해오는 필사본

Miroslav Gospel – Manuscript from 

1180
2005

니콜라 테슬라 기록물 Nikola Tesla’s Archive 2003

1914년7월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의 대 세르비아 선전포고 전보

Telegram of Aust r ia-Hungary `s 

declaration of war on Serbia on 28th 

July 1914

2015

슬로바키아 

(Slovakia)
3

바샤기츠 이슬람 필사본 컬렉션
Basag i c  Co l l e c t i o n  o f  I s l am i c 

Manuscripts
1997

브라티슬라바 성당참사회 도서관의 

도판(圖版) 성가집

Illuminated Codices from the Library of 

the Bratislava Chapter House
1997

반스카 슈티아브니차 마을 사무소

에 보관된 광산지도와 주요 갱 도

면

Mining maps and plans of the Main 

Chamber - Count Office in Banská 
Štiavnica

2007

슬로베니아 

(Slovenia)
1

수프라슬리엔시스 고문서－3월 성

인축일표

Codex Suprasliensis – Mineia četia, 

Mart (The Supraśl Codex – Menology, 

March)

2007

스페인 

(Spain)
 10

리브레 델 신디카트 데 레멘사

(1448년)
Llibre del Sindicat Remença (1448) 2013

‘게이초켄오시세쓰(慶長遣欧使節)’

의 유럽 방문 관련 자료(일본·스페

인)

Materials Related to the Keicho-era 

Mission to Europe Japan and Spain
2013

산타페 협약 Santa Fe Capitulations 2009

‘1188년 레온 법령’, 유럽 의회제도

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물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2013

토르데시야스 조약문 *공동등재 Treaty of Tordesillas 2007

에스파냐어로 번역된 신세계 원주

민 언어의 어휘집

Indigenous language vocabulary from 

the New World translated into Spanish
2015

이베리아 전통의 계시록 주해서 (리

에바나의 베아투스) 필사본들

The Manuscripts of the Commentary to 

the Apocalypse (Beatus of Liébana) in 

the Iberian Tradition

2015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 및 스페인 

신경조직학파 아카이브

‘Arch ives  o f  San t i ago RAMON 

Y  C A J A L  a n d  t h e  S P A N I S H 

NEUROHISTOLOGICAL SCHOOL

2017

시망카스 아카이브

‘The General Archive of Simancas: A 

document repository and an essential 

instrument of the Modern State for the 

government of the territories of the 

Spanish Monarch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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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차르 이반 알렉산더르 복음서 *공동

등재
‘Gospels of Tsar Ivan Alexander’ 2017

바베이도의 아프리카 노래 혹은 성

가 *공동등재

An Afr ican Song or Chant from 

Barbados
2017

판지 이야기 원고  *공동등재 ‘Panji Tales Manuscripts’ 2017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10

네덜란드 서인도회사 기록물
D u t c h  W e s t  I n d i a  C o m p a n y 

(Westindische Compagnie) Archives
2011

존 마셜의 줄호안 부시먼족 영화 

및 비디오 컬렉션, 1950~2000

John Marshall Ju/’hoan Bushman Film 

and Video Collection, 1950-2000
2009

랜드샛 프로그램 기록[다중분광 주

사기(多重分光 走査器)]

Landsat Program records: Multispectral 

Scanner (MSS) sensors
2011

엘리너 루즈벨트 페이퍼 프로젝트 

센터의 상설 컬렉션

Permanent Collection of the Eleanor 

Roosevelt Papers Project
2013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사 제작, 빅터 

플레밍 감독의 「오즈의 마법사」(1939)

The Wizard of Oz (Victor Fleming 1939), 

produced by Metro-Goldwyn-Mayer
2007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

도 노동자 기록물

Silver Men: West Indian Labourers at 

the Panama Canal
2011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과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발견에 근거한 세계전도」

Universalis cosmographia secundum 

Ptholomaei traditionem et Americi 

Vespucii aliorumque Lustrationes

2005

스미스소니언협회 산하 민속문화유

산센터의 모세스 앤드 프랜시스 애

쉬 컬렉션

Moses and Frances Asch Collection. 

Center for Folk l i fe and Cul tural 

Heritage, Smithsonian Institution5

2015

''셰익스피어 기록물', 문서로 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삶 *공동등재

‘The ‘Shakespeare Documents’, a 

documentary trail of the life of William 

Shakespeare’

2017

오캄포 별장 문헌 센터 기록물 *공

동등재

‘The Villa Ocampo Documentation 

Center’
2017

알레타 H. 제이콥스 기록물 *공동등재 ‘ Aletta H. Jacobs Papers’ 2017

중남미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아르헨티나 

(Argentina)
3

리오 데 라 플라타 총독부 기록

유산

Documentary heri tage of the 

Viceroyalty of the Río de la Plata
1997

1976년-1983년의 인권 기록 유

산: 국가 주도의 테러 행위에 맞

선 투쟁의 진실과 정의, 기억을 

담은 기록물

Human R igh ts Documentary 

Heritage 1976 - 1983 - Archives 

for Truth, Justice and Memory in 

the struggle against State Terrorism

2007

오캄포 별장 문헌 센터 기록물  *

공동등재

The Villa Ocampo Documentation 

Cente
2017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체르노빌 사고 관련 다큐멘터리 유

산

Documentary Heritage Related to 

accident at Chernobyl’
2017

루블린연합법 기록물 *공동등재
‘The Act of the Union of Lubl in 

document’
2017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1 히바 칸 장관의 기록물

‘Archives of the Chancellery of Khiva 

Khans’
2017

영국   

(United 

Kingdom)

'

19

아서 버나드 디콘(1903~1927) 컬

렉션 MS 90-98

Arthur Bernard Deacon (1903-27) 

collection MS 90-98
2013

네덜란드 서인도회사 기록물
D u t c h  W e s t  I n d i a  C o m p a n y 

(Westindische Compagnie) Archives
2011

헤어포드 마파문디 (중세의 대형 세

계지도)
Hereford Mappa Mundi 2007

영국도서관의 역사적 민족지학 음

향 기록물(1898-1951)

Historic Ethnographic Recordings (1898 

– 1951) at the British Library
2011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issued in 1215 2009

쇼타 루스타벨리의 서사시 『표범 

가죽을 입은 기사』 필사본 컬렉션

Manuscr ip t  Co l lec t ion o f  Shota 

Rustavel i 's Poem "Knight in the 

Panther's Skin"

2013

영국토목학회(ICE)의 회원 신청 증

서

Membership Application Certificates 

(Candidates Circulars)
2013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

부(1817~1834)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 ish 

Caribbean 1817-1834
2009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

도 노동자 기록물

Silver Men: West Indian Labourers at 

the Panama Canal
2011

1940년 6월 18일의 ‘대국민 호소문’ 

컬렉션
The Appeal of 18 June 1940 2005

「솜 전투」 필름 The Battle of the Somme 2005

처칠 기록물 The Churchill Papers 2015

버마의 얼라웅퍼야 왕이 영국의 조

지 2세에게 보낸 황금 편지

The Golden Letter of the Burmese 

King Alaungphaya to King George II of 

Great Britain

2015

육군 원수 더글러스 헤이크 경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필 일기 

(1914년-1919년)

Autograph First World War Diary of 

Field Marshal Sir Douglas Haig, 1914-

1919.

2015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 유고 

*공동등재

‘Philosophical Nachlass of Ludwig 

Wittgenstein’
2017

거트루드 벨 아카이브 ‘The Gertrude Bell Archive’ 2017

오웰 기록물 ‘The Orwell Papers’ 2017

셰익스피어 기록물', 문서로 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삶 *공동등재

‘The ‘Shakespeare Documents’, a 

documentary trail of the life of William 

Shakespea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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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삼국동맹전쟁 관련 도상 및 지도

학적 표현들

The War of the Triple Alliance 

Iconographic and cartographic 

presentations

2015

교육학자 파울루 프레이리 컬렉션 ‘Collection Educator Paulo Freire’ 2017

니즈 다 실베이라 아카이브 기록물 ‘Nise da Silveira Personal Archive’ 2017

안토니오 까를로스 고메즈 기록

물  *공동등재
‘Antonio Carlos Gomes’ 2017

칠레  

(Chile)
3

리라 포풀라르, 칠레의 대중시 인

쇄물 컬렉션

Collections of printed Chilean 

popular poetry: Lira popular
2013

칠레 인권기록물 Human Rights Archive of Chile 2003

아메리카 예수회 기록물 Jesuits of America 2003

콜롬비아  

(Colombia)
2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의 음악 : 

그 풍부한 문헌의 표본

American Colonial Music: a sample 

of its documentary richness
2007

‘흑인과 노예’ 기록물 Negros y Esclavos Archives 2005

코스타리카  

(Costa Rica)
2

코스타리카 군대 폐지 기록물 ‘Abolition of the Army in Costa Rica’ 2017

중미 사법 재판소 기록물 ‘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 2017

쿠바 

(Cuba)
3

‘호세 마르티 페레스’ 기록물 “José Martí Pérez” Fonds 2005

‘ICAIC’의 라틴아메리카 뉴스영화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

Original Negative of the Noticiero 

ICAIC Lationamericano
2009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삶과 작

품 : 청소년기·청년기의 육필 원

고에서부터 볼리비아 전투 일기

까지’ 기록물 컬렉션

Documentary Collection “Life and 

Works of Ernesto Che Guevara: 

from the originals manuscripts of 

its adolescence and youth to the 

campaign Diary in Bolivia”

2013

쿠라사우 섬 

(Curacao)
1

미델뷔르흐 무역회사(MCC)의 기

록물

A r c h i v e  M i d d e l b u r g s c h e 

Commercie Compagnie (MCC)
2011

도미니카 공화국  

(Dominican 

Republic)

2

노예 세례 기록부(1636~1670)
Book for the Baptism of Slaves 

(1636-1670)
2009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권 투쟁 및 

저항(1930~1961)에 관한 기록유

산

Documentary Heritage on the 

Resistance and Struggle for Human 

Rights in the Dominican Republic, 

1930-1961

2009

도미니카  

(Dominica)
1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1817~1834)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ish 

Caribbean 1817-1834
2009

에콰로드  

(Ecuador)
1

타인의 시선 : 1890년~1930년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활

동한 살레지오 회 대목구(代牧

區)에서 남긴 기록 유산

T h e  G a z e  o f  t h e  O t h e r : 

Documentary heri tage of the 

Salesian apostolic vicariate in the 

Ecuadorian Amazon 1890-1930

2015

엘살바도르 (El 

Salvador)

이그나시오 엘라꾸리아 기록물군 

: 역사적 현실과 해방운동

‘Ignacio Ellacuría’s Documentary 

Fond: His tor ica l  Real i ty and 

Liberation’

2017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바하마  

(Bahamas)
2

파쿠하슨의 일지(日誌) Farquharson’s Journal 2009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1817~1834)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ish 

Caribbean 1817-1834
2009

바베이도스  

(Barbados)
6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기록 유산
Documentary Heritage of Enslaved 

Peoples of the Caribbean
2003

서인도제도연방 기록물센터의 기록물 Federal Archives Fonds 2009

니타 배로 컬렉션 Nita Barrow Collection 2009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도 노동자 기록물

Silver Men: West Indian Labourers 

at the Panama Canal
2011

서인도제도 위원회 문건
The West Indian Commission 

Papers
2015

바베이도의 아프리카 노래 혹은 

성가  *공동등재

An African Song or Chant from 

Barbados
2017

벨리즈  

(Belize)
1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1817~1834)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ish 

Caribbean 1817-1834
2009

볼리비아   

(Bolivia)
4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의 음악 : 

그 풍부한 문헌의 표본

American Colonial Music: a sample 

of its documentary richness
2007

라플라타 대성당의 필사 악보 컬

렉션

Cathedral of La Plata Church 

Music Manuscript Collection
2013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審議院) 

재판소 문서군(文書群)

Documentary Fonds of Royal 

Audiencia Court of La Plata (RALP)
2011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삶과 작

품 : 청소년기·청년기의 육필 원

고에서부터 볼리비아 전투 일기

까지’ 기록물 컬렉션

Documentary Collection “Life and 

Works of Ernesto Che Guevara: 

from the originals manuscripts of 

its adolescence and youth to the 

campaign Diary in Bolivia”

2013

브라질 (Brazil) 8

오스카르 니에메예르의 건축 기

록물

Architectural Archive of Oscar 

Niemeyer
2013

동 페드루 2세의 브라질과 해외 

순방(巡訪) 관련 기록물

Documents regarding the Emperor 

D. Pedro II's journeys in Brazil and 

abroad

2013

네덜란드 서인도회사 기록물
Dutch Wes t  I nd ia  Company 

(Westindische Compagnie) Archives
2011

황제의 소장품 : ‘19세기 브라질 

및 외국의 사진’

The Emperor's collection: foreign 

and Brazilian photography in the 

XIX century

2003

삼국동맹전쟁 관련 도상 및 지도

학적 표현들

Fundo Comitê de Defesa dos 

Direitos Humanos para os Países 

do Cone Sul (CLAMOR)

2015

브라질 군사 정권의 정보 및 반

정보 네트워크 기록물군(群) 

(1964-1985)

Network of information and counter 

information on the military regime 

in Brazil (1964-198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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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베르나르디노 데 사아군 수사~

의 저작물

The work of Fray Bernardino de 

Sahagún (1499-1590)
2015

마누엘 알바레즈 브라보의 네거

티브 사진, 출판물 및 문서 아카

이브

‘The arch ives o f  negat ives , 

publications and documents of 

Manuel Álvarez Bravo’

2017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Netherlands 

Antilles)

2

네덜란드 서인도회사 기록물

Dutch Wes t  I nd ia  Company 

(Wes t i nd i s che  Compagn i e ) 

Archives

2011

파피아멘토어로 기록된 최초의 

교리문답

F i r s t  Ca t ech i sm  Wr i t t e n  i n 

Papiamentu Language
2009

니카라과 

(Nicaragua)
1 니카라과 문맹퇴치운동 기록물 National Literacy Crusade 2007

파나마  (Panama) 1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도 노동자 기록물

Silver Men: West Indian Labourers 

at the Panama Canal
2011

파라과이  

(Paraguay)
1 공포의 문서 Archives of Terror 2009

페루 (Peru) 3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의 음악 : 

그 풍부한 문헌의 표본

American Colonial Music: a sample 

of its documentary richness
2007

페루와 남아메리카에서 출간된 

초판 서적들(1584~1619)

Peruvian and South American First 

Editions (1584-1619)
2013

콘키스타도르의 순회 기록부 또

는 ‘베세로 책’

T r a ve l l i n g  Reg i s t r y  o f  t h e 

Conquistadors or “Becerro Book”
2013

세인트키츠네비스  

(Saint Kitts and 

Nevis)

1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1817~1834)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ish 

Caribbean 1817-1834
2009

세인트루시아  

(Saint Lucia)
 2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도 노동자 기록물

Silver Men: West Indian Labourers 

at the Panama Canal
2011

윌리엄 아서 루이스 경의 기록물 Sir William Arthur Lewis Papers 2009

세인트마틴  

(Saint Maarten)
1

자유를 향한 길 : 신트마르턴/생

마르탱 섬 노예해방에 대한 사례

연구

Route/Root to Freedom: A case 

study of how enslaved Africans 

gained their freedom on the dual 

national island of Sint Maarten/

Saint Martin

2017

수리남  

(Suriname)
3

미델뷔르흐 무역회사(MCC)의  

기록물

A r c h i v e  M i d d e l b u r g s c h e 

Commercie Compagnie (MCC)
2011

네덜란드 서인도회사 기록물
Dutch Wes t  I nd ia  Company 

(Westindische Compagnie) Archives
2011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Records of the Indian Indentured 

Labourers
2011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6 콘스탄틴 컬렉션 Constantine Collection 2011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가이아나 

(Guyana)
2

네덜란드 서인도회사 기록물

Dutch Wes t  I nd ia  Company 

(Wes t i nd i s che  Compagn i e ) 

Archives

2011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Records of the Indian Indentured 

Labourers
2011

과테말라 

(Guatemala)
1

플로리드의 기억 : 과테말라 왕국

에 대한 역사적 연설과 자연적, 

물질적, 군사적 정치적 설명'

‘The Florid Recollection, a historical 

speech and natural, material, 

military and political account of the 

Reyno of Guatemala’

2017

아이티 (Haiti) 1 오데트 므네쏭 리고 기록물 ‘Fonds Odette Mennesson Rigaud’ 2017

자메이카 

(Jamaica)
2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1817~1834)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ish 

Caribbean 1817-1834
2009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도 노동자 기록물

Silver Men: West Indian Labourers 

at the Panama Canal
2011

멕시코 

(Mexico)

13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의 음악 : 

그 풍부한 문헌의 표본

American Colonial Music: a sample 

of its documentary richness
2007

팔라폭시아나 도서관 기록물 Biblioteca Palafoxiana 2005

테찰로얀 데 쿠아히말파 고문서 Codex Techaloyan de Cuajimalpaz 1997

오악사카 계곡 후작 영지의 고문

서와 서류들
Codices from the Oaxaca Valley 1997

인디오 언어 컬렉션 Colección de Lenguas Indigenas 2007

멕시코 고문서 컬렉션 Collection of Mexican Codices 1997

멕 시 코  아 슈 케 나 지  공 동 체

(16~20세기) 기록 및 조사 센터

의 컬렉션

Col lec t i on  o f  the Cen te r  o f 

Document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Ashkenazi Community in 

Mexico (16th to 20th Century)

2009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 

: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효과적인 구제 조치’에 기여한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 제도

Judicial files concerning the birth 

of a right: the effective remedy 

as a contribution of the Mexican 

writ of amparo to the Universal 

Declarat ion of Human Rights 

(UDHR) of 1948

2015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잊혀진 사

람들>의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
Los olvidados 2003

비스카이나스 대학교 역사기록관

의 옛 기록물 군 : 세계사 속 여

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Old fonds of the historical archive 

at Colegio de Vizcaʽnas: women's 

education and suppor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2013

‘지도, 도면, 그림’ 중 16세기~18

세기의 그림문자가 있는 문헌들

Sixteenth to eighteenth century 

pictographs from the “Maps, 

drawings and illustra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Mexic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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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UN제네바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 국제연맹기록물
League of Nations Archives 1919-

1946
2009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1
팔레스타인 난민 사진 및 영상기

록물

UNRWA Photo and Film Archives 

of Palestinian Refugees
2009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1
세계보건기구의 두창 박멸 프로

그램 기록물

‘Re c o r d s  o f  t h e  Sma l l p o x 

Eradication Programm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유네스코 

(UNESCO)
1

국제지식협조연구위원회 기록

물, 1925-1946

‘Archive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1925-1946’

2017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1817~1834)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ish 

Caribbean 1817-1834
2009

C. L. R. 제임스 컬렉션 The C.L.R. James Collection 2005

데릭 월컷 작품 컬렉션 The Derek Walcott Collection 1997

에릭 윌리엄스 컬렉션 The Eric Williams Collection 1999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Records of the Indian Indentured 

Labourers
2011

우루과이  

(Uruguay)
3

남부 원주민 국가 인권 보호 기

금위원회 (CLAMOR) 기록물

Fundo Comitê de Defesa dos 

Direitos Humanos para os Países 

do Cone Sul (CLAMOR)

2015

카 를 로 스  가 르 델  음 반  원

판 ‘오라시오 로리엔테 컬렉

션’(1913~1935)

Original records of Carlos Gardel 

– Horacio Loriente Collection 

(1913-1935)

2003

삼국동맹전쟁 관련 도상 및 지도

학적 표현들

The War of the Triple Alliance 

Iconographic and cartographic 

presentations

2015

베네수엘라 

(Venezuela)
3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사진 컬

렉션

Col lect ion of Lat in American 

photographs of the 19th Century
1997

콜롬베이아 : 프란시스코 데 미란

다 총통의 기록물

Co l ombe i a :  G ene r a l i s s imo 

Francisco de Miranda’s Archives
2007

해방 운동가 시몬 볼리바르의 저

작물

General Archive of the Nation - 

Writings of The Liberator Simón 

Bolívar

1997

기타 국제기구 및 단체

국가명
등재
건수

유산명(국문) 유산명(영문)
등재
연도

음성기록연합 

(Association for 

Recorded Sound 

Collections)

1 인류의 첫 번째 음성 기록
Humanity's First Recordings of its 

Own Voice(c.1853-1860)
2015

아프리카연합 

(Africa)
1 크리스토퍼 오키보 콜렉션 Christopher Okigbo Collection 2007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
1914-1923 국제전쟁포로기구 아

카이브

Archives of the Internat ional 

Prisoners of War Agency 1914-

1923

2007

국제심인서비스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Tracing Service)

1 국제심인 서비스 기록물
Archives of the Internat ional 

Tracing Servi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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