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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광경>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5대 10국(五代十國, 907 ~ 979)의 혼란]

01. 절도사의 시대

 ∙ 후량(後粱, 주전충) 건국 이후 각지의 절도사 독립

 ∙ 5대(화북)

  :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晋, 석경당, 936 ~ 946), 후한(後漢), 후주(後周)

 ∙ 10국(화남)

  : 오(吳), 남당(南唐), 오월(吳越), 초(楚), 민(閩), 남한(南漢), 전촉(前蜀), 후촉(後蜀), 남평(南平), 북한(北漢)

02. 사회 변화

 ∙ 문벌귀족 몰락

 ∙ 형세호(形勢戶, 신흥 지주)의 성장

  : 사대부(士大夫)로 발전 ⟶ 서민 문화의 대두 배경

 ∙ 부병제의 완전 붕괴로 사병제(私兵制) 확산

[북송(960 ~ 1126)의 건국과 발전]

01. 건국

 ∙ 후주의 절도사 조광윤(927 ~ 976)

 ∙ 카이펑(= 개봉, 동경) 도읍

02. 태조(❶, 재위 960 ~ 976)의 황제권 강화 노력

 1) 중앙 정치 조직 정비

  ∙ 문치주의 채택

   : 절도사 권한 약화, 황제의 군사권 장악[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 문관 우대

   : 국방력 약화, 북방 유목 민족의 압박

   ↳ 요·서하에 세폐(歲幣) 제공 등으로 재정 부담 증가

  ∙ 2성 6부 제도

   : 중서문하성(중서성 + 문하성)·상서성, 재상의 권한 축소(봉박권 폐지)

  ∙ 군주 독재 체제 확립

   : 황제를 정점으로 문신 관료들이 서로 견제

 2) 과거 제도 개편(전시의 정착)

  ∙ 향시(鄕試) ➯ 성시(省試) ➯ 전시(殿試, 천자가 직접 최종 합격자 선발)

 

 3) 군사 제도

  ∙ 사병(私兵) 폐지, 모병제(募兵制), 금군(禁軍, 황제의 친위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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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송(宋) 대의 정치 제도

▣ 황제 독재 체제

  

짐이 생각하기에 하늘이 귀하고 땅이 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와 신하의 본분이 이

미 정해져 있으니 신하는 단지 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인식해야한다. …… 이미 

관료로 등용되었다면 군신관계는 공적인 의리이고, 붕우는 사적인 정이다. 신하는 도

리에 따라서 공을 위해 사를 버려야만 한다. 조금이라도 사적인 정에 얽매여 공적인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어찌 허락될 수 있겠는가?

 송(宋) 태조는 자신이 절도사 출신이었으므로, 무관들에게 많은 권력을 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무관을 억누르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병권을 황제가 장악하고 재상의 권한도 엄격하게 견제하여 황제 독재 

체제를 추구하였다. 당(唐) 대의 기관인 문하성은 중서성에서 기초한 조칙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봉박권(封駁權)을 행사하였

다. 더불어 재상들은 이른 아침에 궁궐에 들어가 황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국사를 논하고 그것이 끝나면 차를 하사받

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송(宋) 대에 와서는 재상의 봉박권이 없어지고 당(唐) 대의 회의 관례도 쇠퇴하여 재상들도 일어

서서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수시로 어사대의 탄핵을 받도록 하여 전횡을 방지하였다.

  

 5대 10국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송의 통치자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한 문제 중 하나는 당 후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절도사 세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였다. 이에 송 왕조는 주·군 책임

자의 권한을 삭감하고, 주·군의 재정과 군사 지휘권도 중앙에 귀속시켰다. 또한 주·군의 책임자를 기존의 

무장에서 문인으로 바꾸었다.

▣ 송 대 과거제의 변화

  

 당 대에는 과거 합격자가 관직을 받으려면 이부에서 시행하는 면접 위주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면접에서

는 외모·말솜씨·글씨·판단력(身言書判)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므로, 명문가의 응시자가 좋은 성적을 받기 

쉬웠다.

 송 대에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를 치렀고, 그 결과에 따라 관직이 주어졌다. 성적도 황제가 최종적으

로 결정하여 전시 결과는 이후 승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전시는 관료 지망생들로부터 황제에 대

한 충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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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북송(960 ~ 1126)의 대외 관계]

01. 특징

 ∙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평화 협정 체결

02. 대외 관계

 ∙ 요(遼, 거란, 916 ~ 1125)

  : 전연의 맹약(형제 관계, 1004) ⟶ 세폐(은·비단) 제공

 ∙ 서하(西夏, 탕구트 족, 1032 ~ 1227)

  : 강화 조약(군신 관계, 1044) ⟶ 세폐(歲幣) 제공

[왕안석(1021 ~ 1086)의 신법(1069 ~ 1076)]

01. 배경

 ∙ 신종(❻, 재위 1067 ~ 1085)의 지원

 ∙ 재정 악화

  : 문치주의 정책으로 관리의 수 급증

  : 요(遼), 서하(西夏)에 대한 세폐 지급

02. 내용

 ∙ 재정난 극복과 군사력 강화(부국강병), 자영농 육성과 민생 안정 추구

  : 청묘법(영세농 육성), 시역법(영세상인 육성), 모역법(실업자 구제), 균수법(지역 간 물가조절)

  : 보마법, 보갑법

 

구분 내용

청묘법
Ÿ 봄에 농민에게 낮은 이자의 돈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를 환수함으로써 고리대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

시역법 Ÿ 중소 상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법

균수법 Ÿ 물가의 지방 차를 해소하여 국가 재정의 합리화를 모색

모역법
Ÿ 각 호(戶)로부터 면역전을 거두어 징세 등 공역에 고통 받는 중소 농민을 구제하고 지방 재정

의 정비

보갑법 Ÿ 직업 군인 제도를 당(唐) 대의 농병 일치제로 바꾸려 한 것

보마법 Ÿ 농민에게 군마를 사육시켜 국가 유사시에 군마의 확보를 꾀한 것

03. 결과

 ∙ 일시적 개선 효과

 ∙ 대상인, 대지주, 사마광 등 보수적 관료의 반발로 실패

  : 구법당과 신법당의 당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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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 사대부의 모습>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북송(960 ~ 1126)의 멸망]

01. 농민 봉기(1120 ~ )

 ∙ 방랍(方臘, 마니교 지도자)의 난

 ∙ 송강(宋江)의 난

 

02. 정강의 변(1126)

 ∙ 금(金)의 공격으로 수도 카이펑 함락

 ∙ 흠종(❼, 재위 1125 ~ 1127)의 항복 ⟶ 북송 멸망

[남송(1127 ~ 1279)의 수립과 멸망]

01. 성립

 ∙ 금(金)의 침입으로 화베이(華北) 지방 상실

 ∙ 임안(臨按, = 항저우) 천도

 ∙ 고종(재위 1127 ~ 1162), 남송 재건

02. 대외 관계

 ∙ 금(金)과 화의

  : 매년 막대한 양의 세폐(歲幣) 지급

03. 멸망

 ∙ 원(元) 세조 쿠빌라이 칸의 침입

[송 대 사대부 사회의 형성]

01. 배경

 ∙ 교육 기관 증가

 ∙ 과거제 강화

02. 특징

 ∙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료층 형성

 ∙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으로서 소작인을 통해 토지 경작

 ∙ 유학 연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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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지역의 경제 성장

 속담에 말하기를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쑤저우

와 항저우가 있다.’고 한다.

 또, ‘쑤저우(蘇州)와 후저우

(湖州)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해진다.’라고도 말하였다.

- 오군지

<교자> <회자>

<용골차(양수기)>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송 대의 경제 성장]

01. 농업

 ∙ 농업 장려, 개간 사업 진행

 ∙ 지주 전호제의 확산

 ∙ 용골차(龍骨車) 등 수차 보급

 ∙ 모내기 법 보편화

 ∙ 참파 벼 도입과 이기작 가능

 ∙ 창장 강 하류 지역이 최대의 곡창 지대로 발전

  : 강남의 농업 생산이 화북 지방 능가

 

02. 수공업 발달

 ∙ 석탄 사용 보편화 

  : 제철·도자기·견직업 등 발달

 

03. 상업 발달

 ∙ 인구 증가와 도시의 번영

 ∙ 행(상인 조합)·작(수공업자 조합) 등 동업 조합 결성

  : 공동의 이익 도모

 ∙ 동전 주조와 유통 증가

  : 교자(북송), 회자(남송) 등의 지폐 사용

 

04. 무역

  : 육로보다 해상 무역 발달 ⟶ 광저우, 항저우 등에 시박사 확대 설치

  : 고려와 일본, 동남아시아와 인도, 페르시아와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 형성

   ↳ 차·비단·도자기·동전(銅錢) 등 수출, 금·수은·향신료 등 수입

   

<송 대의 인구 변화> <송 대 산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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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1130 ~ 1200)>

<청명상하도>

<점토 활자판>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송(960 ~ 1279) 대의 문화]

01. 특징

 ∙ 국수적·서민적 문화

 ∙ 학문과 예술의 새 경향

02. 성리학의 성립

 ∙ 훈고학에 대한 반발, 선종 불교의 영향, 이민족의 침입

 ∙ 남송(1127 ~ 1279) 대 주희의 집대성

 ∙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유학

 ∙ 대의명분과 화이론(華夷論) 중시 ⟶ 군주 독재 체제 합리화

 ∙ 사서(四書) 중시 ⟶ 사서집주(주희, 1177)

03. 역사서 편찬

 ∙ 이민족의 침입으로 민족의식 강화

 ∙ 자치통감(북송, 사마광, 편년체 역사 서술의 모범), 자치통감강목(남송, 주희, 강목체)

04. 서민 문화의 발달

 ∙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서민의 경제력과 사회의식 성장

 ∙ 수도 카이펑 등 대도시에 오락 시설 증가

  : 동경몽화록(맹원로), 「청명상하도」(장택단)

 ∙ 곡예, 만담, 노래 등 공연 성행

 ∙ 잡극(雜劇)이라 불린 연극 유행

 ∙ 산문에 가까운 사(詞) 발달

 ∙ 구어체 소설, 통속 문학 유행

05. 과학 기술

 ∙ 활판 인쇄술 발명(북송, 필승, 1041 ~ 1048)

  : 지식 보급과 문화 발전에 기여

  : 책부원구(冊府元龜), 자치통감(資治通鑑) 등 대량 출판

 ∙ 화약의 제조와 국가적 관리

  : 무경총요(武經總要)(증공량, 1040)

 ∙ 나침반의 발명과 사용

  : 몽계필담(夢溪筆談)(심괄, 1086 ~ 1093)

  : 항해 기술의 변화

                                   ➯ 원 대 이슬람 세계를 거쳐 화약, 나침반, 인쇄술의 유럽 전파

06. 불교

 ∙ 선종(사대부 사회), 정토종(서민 사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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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 조광윤 )은 5대 10국(907 ~ 979)의 혼란 속에서 송을 건국하였다.

❷ 북송의 태조는 ( 문치주의 )를 채택하여 문관을 우대하고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황제 독재권을 강화

하였다.

❸ ( 왕안석 )은 송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청묘법, 시역법 등의 신법을 추진하였다.

❹ 북송은 금의 침입으로 화북 지역을 빼앗기고 수도를 임안(항저우)으로 옮겼으며, 남송은 ( 쿠빌라이 칸 )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❺ 송 대 도시의 상공업자는 ( 행 ), ( 작 ) 등 동업 조합을 결성하여 상호 간 이익을 도모하였다.

❻ 송 대의 교역은 주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져 광저우, 항저우 등의 항구에 해외 무역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 시박사 )를 설치하였다.

❼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학문인 ( 성리학 )은 대의명분론과 화이론(華夷論)을 중시하였다.

❽ 송 대에는 ( 인쇄술 )이 발달하면서 서적 출판이 크게 늘어나 지식 보급과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유형 CHECK!!

 밑줄 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은?[2020-4월 학력평가]

  

① 일조편법이 실시되었다.

② 교자가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③ 산시 상인이 회관과 공소를 세웠다.

④ 고구마, 감자 등의 외래 작물이 재배되었다.

⑤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종은 놀러 다니지 않고 궁실을 세우지 않았으

며 직언을 구하고 민정을 살폈다. 힘써 치세를 구

현하고 장차 대위(大爲)를 이루려 하였다. …… 하

지만 재정과 병력이 그러한 뜻에 부응하지 못하였

다. 이에          (가)        . 그러나 청묘법, 

모역법 등 여러 조치들로 인해 오히려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쇄도하였다. 또 원로를 내

쫓고 정사를 물리쳐 천하가 흉흉한 소동에 빠졌다.

 - 송사전

① 교초를 발행하였다.

② 균전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③ 조용조와 부병제를 실시하였다.

④ 왕안석을 등용하여 신법을 추진하였다.

⑤ 수도를 카이펑에서 임안(항저우)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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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북방 민족 국가의 대두]

01. 유목 민족과 정복 왕조(비트 포겔, dynasty of conquest)

 ∙ 부족 체제 조직화, 기병 중심의 전술 ⟶ 중국 침입

 ∙ 정복 왕조 ⟶ 이민족이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하고 세운 왕조

02. 역대 중국을 차지한 북방 유목 민족

   

민족 왕조 지배 지역 특징

선비족 북위(386 ~ 534) 화북 Ÿ 적극적 한화정책, 한족에 흡수(침투 왕조)

거란 요(916 ~ 1125) 연운 16주 Ÿ 북면관·남면관제

여진 금(1115 ~ 1234) 화북 Ÿ 맹안·모극제, 군현제

몽골 원(1206 ~ 1271 ~ 1368)
중국 전역

Ÿ 몽골인 제일주의

만주족 청(1616 ~ 1636 ~ 1912) Ÿ 변발령과 문자의 옥, 만한병용책

[★요(遼, Kitai, Cathay, 916 ~ 1125)]

01. 성립과 발전

 ∙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태조)의 부족 통합(916)

 ∙ 발해 정복(926)

 ∙ 연운 16주 차지(936)

  : 야율덕광, 석경당의 후진 건국 지원

 ∙ 전연의 맹약(1004)

02. 이원적 지배 체제

 ∙ 북면관제(유목민)·남면관제(농경민)의 호한분치(胡漢分治) 제도

03. 문화

 ∙ 고유 문자 사용(전통문화 유지), 대장경 편찬 등

[서하(西夏, 1032 ~ 1227)]

01. 성립과 발전

 ∙ 탕구트 족이 건국(1032) ⟶ 칭제건원(1038)

 ∙ 송과의 전쟁에서 승리 ⟶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 송으로부터 세폐를 받음(1044)

 ∙ 동서 교역로 장악

02. 문화

 ∙ 중국식 제도 및 황제 칭호 사용, 과거제 시행, 고유 문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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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금(金, 1115 ~ 1234)의 성립과 발전]

01. 건국

 ∙ 완옌부(完顔部)의 추장 아구다(阿骨打, = 아구타)

  : 부족을 통일하고 건국(1115)

02. 성장

 ∙ 북송과 연합하여 요(遼)를 공격한 후 정복(1125)

 ∙ 정강의 변(1126)

  :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 함락

  : 흠종 황제 생포

 ∙ 화이허 강 이북까지 차지

 ∙ 소흥화의(紹興和議, 1141)

  : 악비(岳飛, 1103 ~ 1141) ó 진회(秦檜, 1090 ~ 1155)

  : 군신 관계 ⟶ 군[君, 금(金)], 신[臣, 남송(南宋)]

 ∙ 중도(베이징) 천도(1153) ⟶ 화북 지역 지배

 ∙ 카이펑 천도(1214)

03. 통치 체제

 ∙ 이중 지배 체제[보길레(勃極烈) 제도]

  : 맹안·모극제(여진족 통치)

  : 주현제(한족 통치)

   ↳ 남쪽 정복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

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 유지

 ∙ 5경(五京) 제도

  : 북경 대정부, 동경 요양부, 중도 대흥부, 

서경 대동부, 남경 개봉부

04. 문화

 ∙ 한문 서적을 여진 문자로 번역

  : 고유 문자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

 ∙ 서서히 한족에 동화

05. 멸망(1234)

 ∙ 남송과 연합한 몽골 오고타이 칸(= 우구데이 칸, 재위 1229 ~ 1241)의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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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특징>

▣ 울루스(Ulus, 영지·봉토)

 몽골의 사람, 민족, 국가를 지칭하는 말

이다. 하나의 울루스는 그 지역의 유목민 

집단과 가축 그리고 농경민으로부터 재물

과 노동력을 징발하는 권한을 가졌다.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몽골 제국(1206 ~ 1368)의 수립과 발전]

  

01. 성립

 ∙ 테무친(1162 ~ 1227)

  : 천호제(군사 + 행정, 1204)를 토대로 몽골 부족 통일

  : 몽골 제국(예케 몽골 울루스) 건국(1206)

  : 쿠릴타이(Quriltai)에서 칭기즈 칸(세계의 지배자)으로 추대

02. 발전

 ① 태조 칭기즈 칸(❶, 재위 1206 ~ 1227)

  ∙ 금(金)의 연경 함락(1215)

  ∙ 호라즘을 정복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1220)

   : 주치, 차카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등 아들들에게 영토 분봉

  ∙ 서하(西夏) 정복(1227)

 ② 태종 오고타이 칸(❷, 재위 1229 ~ 1241)

  ∙ 수도(카라코룸)

  ∙ 금(金)을 정복하고 화북 지방 차지(1234)

  ∙ 바투의 유럽 원정(1236 ~ 1242)

   : 주치 울루스(킵차크 칸국)의 초대 칸(재위 1227 ~ 1256)

   : 러시아 정복, 폴란드·헝가리 대파(리그니츠 전투, 1241)

 ③ 헌종 몽케 칸(툴루이의 아들, ❹, 재위 1251 ~ 1259)

  ∙ 훌라구(몽케 칸의 동생)의 원정

   : 아바스 왕조 멸망(1258)

   : 훌라구 울루스(일 칸국) 건설(1259) ⟶ 초대 칸(재위 1259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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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묘응사 백탑(1271)>

�세조는 고금의 사례를 참작하여 내외의 관제를 구성하게 하였

다.� 정무 총괄 기구를 중서성,� 병권 장악 기구를 추밀원,� 감찰

담당을 어사대라 하여 중심 기구를 편성하였다.� ……� 지방에는

행성,�행대,�선위사,�염방사를 두었다.� � � � � � � � � � � � � � -� 원사

▣ 쿠빌라이 칸의 정책

�세조는 지원 4년(1267)�유병충에게 명하여 중도성을 쌓게 하

고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지었다.� 지원 8년(1271)�

유병충의 상주에 따라 국호를 대원(大元)으로 하고 중도를 대

도(大都)로 바꾸었다.

<원의 인구 구성>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몽골 제국(1206 ~ 1368)의 수립과 발전] 

02. 발전

 ④ 세조 쿠빌라이 칸(❺, 재위 1260 ~ 1294)

  ∙ 대(大)칸으로 즉위

  ∙ 국호를 원(1271)으로 개칭

  ∙ 카라코룸에서 대도(= 베이징)로 천도(1272)

  ∙ 남송을 정복(1279)하고 중국 전역 장악

  ∙ 베트남·미얀마 정벌

  ∙ 가마쿠라 막부 원정(1274·1281)

  ∙ 여러 울루스의 독자적인 영토와 세력 인정

03. 쇠망

 ∙ 쿠빌라이 칸 사후 황위 계승 분쟁

 ∙ 황실의 사치와 낭비

 ∙ 황실 지배층의 라마교(티베트 불교) 신봉

  : 사원과 불탑 건립에 국고 소모

 ∙ 교초 남발로 인한 물가 폭등

 ∙ 과중한 세금 징수로 백성들의 불만 증가

 ∙ 백련교도 중심의 홍건적의 난 발생 ⟶ 주원장에 의해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1368)

[★원(1271 ~ 1368)의 중국 지배]

01. 통치 제도

 ∙ 관료제나 주현제 등 중국식 통치 제도 채용

 ∙ 소수의 몽골인이 국가의 중요 정책과 행정 담당

 ∙ 색목인(서역인, 이란·위구르 인) 우대

  : 상업과 회계 등 재정 관리 분야에서 활약

 ∙ 남송인(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 차별

  : 중과세, 관리 등용에서의 불이익

 ∙ 사대부 활동 약화

  : 과거제의 폐지(후기 부활), 지주로서의 지위는 유지

02. 경제

 ∙ 장원제(지주 전호제) 확산, 양세법(兩稅法) 실시

 ∙ 농업 장려(왕정의 농서), 목화 재배의 전국 확대로 면직업 발달

 ∙ 대운하 정비(항저우 ~ 대도, 수로 연결)

 ∙ 상업 중시, 금·은이나 교초(交鈔, 지폐)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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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폴로>

<랍반 사우마>

<역참 통행증(패자)>

<역참과 몽골에 다녀간 외국인들>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원(元) 대 유라시아 교역망의 형성]

01. 육로

 ∙ 유라시아 지역 통합 ⟶ 초원길, 사막길 등 동서 교역로 확보

 ∙ 제국 전역에 역참(驛站) 설치

  : 관리와 군대가 원활하게 왕래하기 위해 건설 ⟶ 지배력 강화

  : 제국이 안정되면서 상인, 서양의 선교사와 학자들도 이용

02. 해로

 ∙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부에 이르는 해상 교역 발달

 ∙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 항구 도시 성장 ⟶ 시박사 설치 운영

03. 도시 발달

 ∙ 대도(베이징)

 ∙ 항저우(임안)

[원 대의 동서 교류]

01.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의 사절단 입국(1246)

 ∙ 카르피니(Giovanni da Pian del Carpini, 1182 ~ 1252)

  : 귀위크 칸(❸, 재위 1246 ~ 1248) 알현, 교황에게 몽골에 복속할 것을 요구하는 답신을 들고 귀국

02. 여행가 내왕

 ∙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 ~ 1324)

  : 베네치아 상인, 세조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받으며 체류(1274 ~ 1291)

  : 세계 경이의 서(= 동방견문록, 1299년 출판)

 ∙ 이븐 바투타(Ibn Battutah, 1304 ~ 1368)

  : 모로코 출신, 순제(, 재위 1333 ~ 1367) 때 중국 입국(1344)

  : 여행기 저술

03. 성지 순례

 ∙ 랍반 사우마(Rabban Sauma, 1220 ~ 1294)

  : 몽골 웅구트 부족민이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도

  : 성지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 ⟶ 유럽 각지 순방(1287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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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 네스토리우스교(경교) 휘장>

▣ 파스파 문자(몽골 문자)

 쿠빌라이 칸의 명을 받아 티베트 불교 승려인 

파스파가 1265년에 고안한 문자로, 몽골어와 

중국어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잡극 배우 조각상>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더스

[원(元) 대의 문화 전파와 교류]

01. 화약, 나침반, 인쇄술의 이슬람 전파

 ∙ 십자군 전쟁 이후 서양에 전달

 ∙ 기사 계급의 몰락, 신항로 개척, 종교 개혁에 영향

02. 이슬람 문화 유입

 ∙ 아라비아의 지리학, 천문학, 수학, 역법, 지도 제작법 전래

 ∙ 곽수경(1231 ~ 1316)의 수시력 편찬(1281)

  : 이슬람 역법 참고, 1년을 365.2425일로 계산

03. 종교 전래

 ∙ 다양한 종교 인정

  : 문화적 편견이 적고 외래문화에 관대

  : 이슬람교(淸眞敎), 로마 가톨릭교 등 다양한 종교 유행

 ∙ 라마교 신봉

  : 대승 불교의 일파, 주술적 성향이 강한 티베트 불교

  : 세조 때 국교화(國敎化)

[원(元) 대의 문화]

01. 특징

 ∙ 서민적, 국제적, 개방적 문화

 ∙ 몽골어(공용어), 위구르 문자와 파스파 문자 사용

 ∙ 한족 지식인들이 문화 활동에서 두각

02. 구어체 소설의 발달

 ∙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기 등의 원형 마련

03. 원곡(元曲 : 희곡) 유행

 ∙ 송(宋) 대의 잡극이 연극으로 발전

  : 서상기(왕실보), 비파기(고명), 두아원(관한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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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원(元) 대의 통치

▣ 통치 방식

   

 중국인들은 칸(汗)의 통치를 증오했다. 왜냐하면 칸이 몽골인과 이슬람교도들을 통치자로 임명하였고, 중국

인들은 마치 노예처럼 취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칸은 무력으로 중국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중국

인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집안에 충실하고 중국 출신이 아닌 몽골인, 이슬람교도, 기독교도들에게 

중국에 대한 통치권을 맡긴 것이다. ……

 원(元)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민족 차별 정책을 취하였다. 몽골인을 제일주의로 하고 색목인, 한

인, 남송의 한인으로 구분해 차별 대우를 하였다. 이는 관직 진출, 법 적용, 요역 동원 등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 역참(驛站) 제도

   

Ÿ 수도에는 많은 도로가 각 지방을 향하여 나 있다. 각각의 도로는 행선지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붙였다. 칸

은 사신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준비시켰다. …… 국내 여러 지방

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는 약 40km마다 역참이 배치되어 있다. 이 역참에는 넓고 근사한 침대가 준비되

어 있고,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제공된다. 또한 각 역참에는 300 ~ 400마리의 말이 사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칸의 명령이 시행되는 모든 지방과 왕국에 갖추어져 있다. 이 제도에 의해 칸의 사신

들은 어디를 가든 여행에 불편함이 없다.                                  -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Ÿ 여행자에게 중국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고장이다. 한 사람이 혼자 거금을 소지하고 9개월이나 돌아다녀도 

걱정할 일이 없다.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는데, 관리자가 서기와 함께 와서 투숙객의 이름을 등

록하고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 숙소 문을 잠근다. 관리자는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늘 머물러 있다. 전국의 

모든 역참이 이렇게 하고 있다.                                               - 이븐 바투타, 여행기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건설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도로망, 비단길, 초원길, 이

슬람의 도로망이 결합되어 유라시아 전체를 이어 주는 대규모의 육상 네트워크가 탄생하였다. 바닷길은 이미 당·송 시대부

터 열려 있었다. 육상 도로에는 약 40km마다 일종의 역(驛, 정거장)을 세워 전국에 역이 1,500여 개나 되었다. 이곳에는 

항상 사람과 말,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다. 교통로를 왕래하는 관리와 사절은 특별한 통행증(패자)을 발급받았고 칸이 급파

한 관리들은 말을 갈아타면서 하루에 450km를 달렸다고 한다.

❶ 5대 시기에 석경당(石敬瑭)이 후당(後唐)을 무너뜨리고 후진(後晉)을 세울 때 거란(요)으로부터 받은 군사 원

조의 대가로 ( 연운 16주 )를 할양해 주었다.

❷ 거란(요)은 ( 북면관제 )·남면관제를 통해 유목 민족과 한족을 이원적으로 지배하였다.

❸ 여진이 세운 ( 금 )은 1125년 북송과 연합하여 거란(요)을 공격하고 멸망시켰다.

❹ 테무친은 ( 천호제 )를 기반으로 몽골족을 통일하고 칭기즈 칸에 추대되었다.

❺ ( 쿠빌라이 칸 )은 국호를 ‘대원’으로 정하고, 대도로 천도하였다.

❻ 원 대의 중국 지배에서 ( 색목인 )을 재정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배층으로 우대하였다.

❼ 원은 ( 파스파 ) 문자라는 새로운 몽골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❽ 원 대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여 『서상기』, 『비파기』 등의 ( 원곡 )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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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황제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황제는 즉위 전에 자신의 근거지였던 금련천 일

대에 새로운 성을 건설하였는데, 즉위 후에 이를 

상도(上都)로 승격시켰다. 한편, 황제는 옛 왕조의 

수도였던 중도(中都) 인근에 도성을 쌓아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대도

(大都)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도는 명실

공히 왕조의 중심지가 되었고, 상도는 역대 군주

들이 피서를 겸하여 정무를 돌보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①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얻었다.

② 송과 연합하여 거란(요)을 멸망시켰다.

③ 왕안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채결하였다.

⑤ 임안(항저우)을 점령하고 남송을 멸망시켰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동서 교류에서 주목할 인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한 랍반 사우마가 있다. 그는  (가)  에서 활

동한 네스토리우스교 사제로서, 대원 울루스의 대

도를 출발하여 오고타이(우구데이) 울루스의 칸으

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훌라구 울루스에 

도착하였다. 당시 훌라구 울루스의 칸은 맘루크 왕

조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 동맹을 추구하고 있었

기에 그를 로마, 파리 등지에 파견하였다. 이처럼 

랍반 사우마의 유럽 여행은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

합체인  (가)  의 유라시아 연결망으로 인해 가능

하였다.

① 역참을 운영하였다.

②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③ 만한 병용제를 도입하였다.

④ 맹안 모극제를 실시하였다.

⑤ 남면관제와 북면관제를 시행하였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가)  은(는) 도성의 북쪽에 추밀원과 행궁 도

총관사를 두어 이를 북면(北面)이라 칭하고 유목민 

통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인 추밀원

과 한인 중서성, 한인 행궁 도총관사가 있어 이를 

남면(南面)이라 불렀다. 남면은 도성의 남쪽에 위

치하며 한족 통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①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② 9품 중정제를 시행하였다.

③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였다.

④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

⑤ 만주족과 한족을 관직에 같이 임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