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국가직 7급 한국사 출제문제 고책형 해설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한국사 오태진 교수

1. 정답 : ③

(가) 옥저의 골장제, (나) 동예의 책화에 대한 설명이다. ①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이다. 

② 소도는 삼한의 특수 지역이며, ④ 부여의 우제점법이다. ③ 동예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가 특산물이었다. 

2. 정답 : ①

① 백제의 관등 체계는 솔계열과 덕계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라는 간군과 비간군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대각국사 p. 122

솔계(率系)덕계(德系) 설치 : 소국의 수장으로서 신지(臣智)나 읍차(邑借)를 칭했던 사람

들에게 솔계 관등과 덕계 관등을 수여하여 지배 체제 내에 편제하였다.

② 고구려는 형계 관등과 사자계 관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각국사 p. 117

ⓑ 사자(使者)계 계열의 우위 : 사자(使者)계 계열과 형(兄)계 계열로 나누어졌으며, 왕권과 연결되어 

있는 사자계 관등이 형계 관등보다 관등상 우위를 점하였다. 

③ 백제의 관등은 복색제와 함께 3색으로 구분되었다.

대각국사 p. 124

㉡ 3등급으로 편제 : 관등제와 복색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백제의 지배 신분층은 크게 3등급

이었다. 제1등급은 1품 좌평에서 6품 나솔까지, 제2등급은 장덕 이하 대덕까지, 제3등급은 

문독 이하 극우에 이르는 관등의 소지자들이었다. 

④ 대각국사 p. 116

￭ 관등제의 의미 ￭
관등제는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 것으로 종래의 족장적 성격을 띤 다양한 세력 집단이 왕 

아래에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어 상하 관계를 이룬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초기부터 국가 

권력을 독점하던 각 집단의 최고 귀족들이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자신들

의 특권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실력 다지기

3. 정답 : ④

문제의 지문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① 최씨 무인 정권 하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다.

대각국사 p. 281



￭ 최씨 정권의 특징 ￭
최씨 정권 이후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국가 통치 질서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강력

한 권한을 보유한 독재정권이었고, 이전 무신 정권과 다른 점은 독재 정권에 방해가 되

는 중방 출신 무신을 억압하고 문신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최씨 정권은 정방, 서방을 통

하여 문신을 우대, 회유하였고, 문신들의 행정적 실무 능력을 이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 등용된 문신으로 이규보, 금의, 최자, 진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씨 정권은 

권력의 유지와 이를 위한 체제의 정비에 집착했을 뿐, 국가의 발전이나 백성들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하였다.

실력 다지기

② 고려 광종(925~975)이 처음 과거제도를 실시한 이후 유교 사상은 고려 사회의 핵심적 

정치 이념이 되었으며, 신라 천년동안 국교로써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불교는 고려사회에서

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초제를 거행하고 조정에 도사를 두었을 

만큼 도교 역시 성행하였다. 이렇듯 고려 사회는 유·불·도 삼교가 서로 거부감 없이 독자적

으로 발전하면서도 서로를 아우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의 사람들에게도 삼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이규보 역시 유교불교도교 

등에 두루 능통하였다. 

③ 대각국사 p. 392

제목저자 시 기 특   징

동명왕편
(이규보)

명종 23년
(1193)
이의민 
집권기

① 이의민 집권기로서 사회 기강의 붕괴 ⇨ 국가의식의 표출

②『동국이상국집』에 수록
③ 민간 전승으로 내려온 고구려 건국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
④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 반영

⑤ 서문에 ‘천하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본래 성인의 고장임을

알리려 한다.’고 하여 민족적 자부심 고양

④ 단군 계승 의식을 반영한 최초의 역사서는 『삼국유사』이다. ⇨ 대각국사 p. 392

4. 정답 : ②

① 대각국사 p. 1119~p. 1120



㉢ 중공군의 참전(1950. 10) : 유엔군은 만주진격을 우려한 중국이 1백만의 군대를 파

견하여 전세는 다시 뒤집어 졌다. 그리하여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인민군의 수중

에 들어갔다(14후퇴)

㉣ 서울 재수복(1950. 3. 14) : 중공군의 인해전술(人海戰術)로 평택, 오산지방까지 후퇴

하던 유엔군은 다시 총공세를 시도하여 서울을 수복하였다. 

㉤ 휴전협상의 실시(1951. 6. 23) : 이 무렵 미국의 비공식제의를 받아들인 소련이 유엔

을 통해 휴전회담을 제의해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공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휴전회담은 2년여 계속 되었으나, 군사분계선 설정, 중립군 감시기구의 구성, 포로교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그 사이 전쟁이 계속되어 쌍방간의 희생이 

더욱 컸다.

② 대각국사 p. 1121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10) :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 

협력, 대항한다는 내용의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③ 대각국사 p. 1122

⑤ 제네바 회담(1954. 4)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간 정치 회담으로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별다른 수확은 얻지 못했다.

㉠ 남한 :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감시 하에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

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등 4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 북한 : 북한 최고 인민 회의와 남한 국회에서 각각 선출된 대표로서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하여 동 위원회에서 선거법 초안을 준비하며, 6개월 이내에 외국 군대를 철수할 것

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④ 대각국사 p. 1120

㉥ 이승만정부의 휴전협상 반대 : 휴전협정이 성사될 즈음,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맹렬히 주장하면서 반공성향이 있는 인민군 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1953. 6)하여 세계

를 놀라게 하였다. 

5. 정답 : ③

제시된 내용은 영조 대, 민본주의 정책 시행에 따른 격쟁의 활성화에 대한 사료이다. 이는,  

① 민권의식의 증대, ② 소원제도 :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 상급 관청에 대하

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호소하는 일’이므로 해당될 수 있다.

④ 대각국사 p. 561 

㉠ 상언(上言)격쟁(擊錚)의 활성화 : ‘아랫 사람이 국왕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의미인 

상언과 민인들이 궁궐에 난입하거나 국왕이 대궐 밖을 나올 때 징, 꽹가리 또는 북을 쳐

서 억울함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인 격쟁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

였다.

와 관련이 있으나, 언관언론의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 더군다나, 영조 대는 대간들의 언론권

을 억제하였다. ⇨ 대각국사 p. 567



6.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조선시대의 제승방략체제에 대한 내용이다. 

대각국사 p. 488

③ 제승방략기(을묘왜변 전후~임진왜란 초기)

㉠ 배경 : 진관체제에서 정규군의 군사적인 기능은 약화되면서 허술한 방어체제를 보충

하기 위하여 군사가 아닌 층까지 동원하여 전쟁에 임하는 이른바 제승방략(制勝方略)이 

등장하였다.

㉡ 내용 : 유사시 각 읍의 수령이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약속된 지역(信地)

으로 가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장(京將)과 본 도의 병수사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한계 : 각 읍의 군사가 약속지로 모여 대처하기 때문에 후방지역에는 군사가 없어 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제2차 방어선이 없기 때문에 전멸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총동원체제인 제승방략은 임진왜란시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후기까지 진관체제 복구론이 등장하였다.

④ 진관체제 복구론(선조 28년, 1595) : 건주위 야인의 침입에 대한 대비로 도체찰사부

가 개설되자 임란 이전부터 진관 체제 복구론을 주장했던 유성룡은 지방 군사력의 재건

과 그 증강을 위해 진관체제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유성룡의 주장은 효종대 

영장제의 실시의 밑거름이 되었다.

7. 정답 : ③ 

을사조약 당시, 최익현의 포고팔도사민 ⇨ 대각국사 p. 902

<사료 익히기>
최익현
포고팔도사민

아, 원통하도다! 오늘날의 국사를 차마 말로 할 수 있으랴. 옛날에 나라가 망할 때는 종사만 멸망할 
뿐이었는데, 오늘날 나라가 망할 때는 인종까지 함께 멸망하는 구나. 옛날에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는 전쟁으로써 하더니 오늘날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는 계약으로 하는 구나. 전쟁으로 한다면 그래도 
승패의 판가름이 있겠지만 계약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 지난 10월 20일의 변은 전세계 고금에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이웃 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結交)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결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
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삼천만 인민은 모두 노예이며 신첩일 뿐이다.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신첩이 된다면 살았다 하여도 죽는 것만 못하다.

8. 정답 : ② 



대각국사 p. 666

㉣ 양반 증가의 결과 : 향촌 사회 내부에서 양반이 지녔던 권위도 점차 약해졌다.

시기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1729 26.29 59.78 13.93
1765 40.98 57.01 2.01
1804 53.47 45.61 0.92
1867 65.48 33.96 0.56

<울산 지방의 신분별 백분율>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 양반층의 증가 및 상민층과 노비층의 감소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국역 수행층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악화된다. 그러므

로 국가는 국가재정확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조선 후기의 국가 재정 확대책,

① 균역법(대각국사 p. 611)

③ 순조 때의 공노비 해방(대각국사 p. 670) 

④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법 시행(대각국사 p. 811) 등은 모두 양반이 늘어난 상

황에서 시행된 국가재정 확대책이다. 

그러나, ② 신해통공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강조하여 시행된 조치이기 때문에 관련이 적

다.

9. 정답 : ③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의 『의산문답』 중 일부이다. 

① 대각국사 p. 765

ⓑ 무한 우주설의 주장 : 「의산문답」(醫山問答)에서, 무한한 우주 속에는 지구의 인간 말

고도 다른 지적(知的)인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② 대각국사 p. 749

ⓒ 성리학의 극복 주장 : 기술의 혁신과 문벌제도의 철폐,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요

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③ 홍대용을 포괄하는 이용후생 학파는 ‘인물성동론’이 사상적인 기초가 된다. 

대각국사 p. 747

㉣ 북학의 철학적 기초 -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같다고 보는 

이 주장은 만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만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후생에 끌어들이는 발상

을 유도하였다.

④ 보기 지문이 ‘실옹’과 ‘허자’의 문답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믿어 온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相對主義)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인데, 대각국사 p. 749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의산문답」:  실옹(實翁)과 허자(虛字)의 문답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믿어 온 고정관

념을 상대주의(相對主義)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보기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10. 정답 : ①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대각국사 p. 712

① 15세기의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태종 2년, 1402) : 김사형이무이회 

등이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고 원나라의 「성교광피도」「혼일강리도」와 한반도

(⇨ 이회가 만든 「조선팔도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한 것으로 중국과 조선을 크게 유럽

(100개), 아프리카(30개) 등도 그려진 세계 지도였다. 

㉡ 조선방역지도

대각국사 p. 712

② 16세기의 지도 - ‘조선방역지도(명종)’
㉠ 현전 지도 : 유일하게 현존하는 원본 지도로서,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를 참조

하여 만들었다. 

㉡ 만주대마도 표기 : 주현의 명칭을 8도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하였으며, 만주와 
대마도를 표기하고 있다.

㉢ 동국지도

대각국사 p. 714

㉡ 「동국지도」(영조 연간) : 정인지의 후손 농포자(農圃子 ⇨ 농포문답 저술) 정상기가 

제작한 것으로 최초로 백리척[100리를 1척으로 함]을 사용하여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백리척 지도는 그 후 널리 유행되었으며, 뒷날 김정호에게 영향을 주었다.

㉣ 대동여지도 - 대각국사 p. 715

ⓑ 10리마다 방점 표시 : 도로에는 매 10리마다 점을 찍어 도읍과 도읍의 거리를 즉각

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1. 정답 : ②

제시된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 대각국사 p. 33

대각국사 p. 32

남한 지역
충남 부여 송국리, 경기 여주 흔암리, 경기 파주 덕은리,

충북 제천 황석리, 전남 순천 대곡리 등

12. 정답 : ④

① 대각국사 p. 207

① 굴식돌방무덤 : 정혜공주 묘 -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정혜공주 묘의 모줄임천장 

구조는 고구려와 닮았으며 이 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② 대각국사 p. 114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쓴 저술은 유득공의 <발해고(1784)>이다. 

③ 대각국사 p. 114

㉡ 외교 문서 : 788년 발해의 문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고구려국왕 대흠무가 말하

다”(高句麗國王大欽茂言)라고 하는 등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④ 대각국사 p. 139 3성 6부는 구성 기관들의 명칭은 당과는 달리 유교식 명칭을 사용하였

다.

13. 정답 : ③

① 대각국사 p. 589

2.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條)> : 조선 초기에 최초로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별도로 기록하였다.(1454년) - 독도에 관한 최초 기록

3. <동국여지승람> :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1531)

② 대각국사 p. 550

㉣ 안용복의 활약(숙종 22년, 1696) : 수군 출신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출

몰하는 왜인을 내쫓고 일본 당국과 담판하여 우리의 영토임을 승인받았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일본 막부와 울릉도 귀속 문제를 확정하고 적극적인 해방(海防) 정책을 시

행하여 울릉도 경영에 나섰다. ⇨ 『해동지도』의 제작(울릉도와 독도 지도)

③ 대각국사 p. 588

③ 울릉도 개척령(고종 19년, 1882) :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

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다.

④ 대각국사 p. 588

④ 울릉군 설치(고종 38년, 1900) : 울릉도에 군을 설치(1900)하여 군수 심흥택을 파견

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14. 정답 : ③

대각국사 p. 567

<보충 학습>

수원 화성(華城)

화성건설에는 약 80만 냥의 경비가 지출되고, 공사기간은 2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 공

사에 참여한 노동자[장인]들에게는 일당의 품값이 지불되고, 공사가 끝난 뒤에《화성성

역의궤》를 편찬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 인력, 물자, 기계, 건축물들을 상세히 기

록하였다.

제시된 내용은 조선 후기 정조 시기 화성 건설 과정의 비용과 과정을 그린 화성성역의궤에 



대한 내용이다. 

① 대각국사 p. 646

ⓔ 포삼(홍삼)제의 전개(정조 21년, 1797) : 조선 정부는 공용 은화를 마련하고 역관을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역관과 경강 상인에게 홍삼 120근을 최대로 1근에 포삼세 200냥

을 부과하는 포삼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만상과 송상을 배제한 채로 한정된 무역량과 

높은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대량의 홍삼 밀조밀수출이 발생하는 등 19세기의 대청 무

역에서 홍삼이 주요 수출 상품이 되었다.

② 대각국사 p. 631 : 16세기 이후, 부역제가 무너지면서~

③ 대각국사 p. 631 

㉢ 납포장의 증가 :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민

간 수공업자가 증가하였다. 

④ 대각국사 p. 628

ⓒ 임노동자의 증가 : 농촌을 떠난 농민은 도시로 옮겨 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 임노동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광산포구 등에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황해도의 수안충청도의 강경함경도의 원산 등이 그러한 곳이었

다.

15. 정답 : ① 

① 대각국사 p. 473 향소는 고려 말기, 조선시대에 설치된 수령을 보좌하는 사족 중심의 향

촌 운영 기구였다. 

② 대각국사 p. 359 ㉡ 향촌 공동체적 기능 강화 : 지배층 중심의 향도에서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농민들은 자연촌을 기반으로 회음

의식(會飮儀式)과 장례시의 부조를 행하면서, 향도는 신앙활동보다 향촌공동체적 모습이 부

각되었다. 

③ 대각국사 p. 359 불교신앙 가운데는 매향이라고 하여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는 신앙 활

동이 있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나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때, 묻었던 향나무를 통해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매향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한다.

④ 대각국사 p. 359 ㉡ 불사(佛事)에 동원 : 향도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사찰, 석

탑을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군현 단위의 공동 노동에 촌락의 지배층과 농

민들이 협력, 결속하는 전통에서 나온 행위였다.

16. 정답 : ③

ㄱ. 17세기 초엽 이후 육주비전을 비롯한 대규모 시전에 청나라에 보내는 진공품(進貢品)을 조

달하는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그에 상응한 특권으로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하였다.

ㄴ. 대각국사 p. 637 ㉢ 보부상의 특권 : 보부상은 정부로부터 어염·수철·토기·목기(木器)·목

물(木物) 등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받았다. 

ㄷ. 경강상인은 세곡 및 지대운송업에 진출하여 성장하였다. 여객주인은 외방읍별로 선상의 

거래를 담당하는 양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시전의 수세청부인으로 기능하던 경강주인(京



江主人)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주인권의 성장으로 시전체제로부터 독립성이 강화

되고 시전체제에 대항하여 직접 난전, 도고활동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 예가 1833년 쌀폭동 

당시의 동막 여객주인 김재순(金在純)이 미곡도고와 가격등귀를 도모한 경우이다. 1833년 

서울의 쌀폭동은 서울의 미곡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미전인(米廛人)과 여객주인, 경강무곡상(京

江貿穀商)이 연합하여 도고를 행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17. 정답 : ④

대각국사 p. 875

<사료 익히기>
대한국국제(1899. 8. 17)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18. 정답 : ①

대각국사 p. 742

ⓐ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 지적 : 노비 제도과거 제도양반 문벌 제도사치와 미신 숭배

승려게으름 등 여섯 가지를 들었다.

① 유통경제의 활성화는 중상주의 학파(이용후생)의 주장이므로 이익의 주장과는 관련이 적

다. 

② 대각국사 p. 741

ⓒ 한전론(限田論) : 유형원의 균전제는 급격한 개혁으로 그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 
대신에, 영업전(營業田)을 설정하여, 소농민들로 하여금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다. 즉, 한 가

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

③ 대각국사 p. 742

ⓐ 정통론에 대한 인식 : 실제로 대세를 주도한 나라는 정통으로 해야 하며 도덕적 선악

을 통해 정통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였다. ⇨ 『동사강목』에 영향

④ 대각국사 p. 742

ⓐ 붕당의 비판 : 붕당에 의한 당쟁을 비판했으며 당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직 수는 

적고 관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라 했다. 



19. 정답 : ④

ㄱ. 대각국사 p. 152

㉡ 인구 : 연령, 성별에 따라 모두 6등급(평민, 노비, 어린이, 노인 포함)으로 조사하였다.

남자 여자

정(丁) 20세 이상 장정으로 요역 담당 정녀(丁女)
20세 이상 여성으로 

필요시 요역 동원

조자(助子) 정을 돕는 15세 이상의 남자 조녀자(助女子) 15세 이상의 여자

추자(追子) 14세 이하의 남자 추녀자(追女子) 14세 이하의 여자

소자(小子) 10세 이하의 남자 소녀자(小女子) 10세 이하의 여자

제공(除公) 면역층인 60세 이상의 남자 제모(除母) 60세 이상의 여자

노공(老公) 70세 이상의 남자 노모(老母) 70세 이상의 여자

ㄴ. 대각국사 p. 318

② 공부(貢賦, 포, 布, 공역, 公役)
㉠ 의미 : 인정의 다과에 따라 호를 9등급으로 나누어 가호마다 토산물이나 수공업 제품

을 바치게 한 세목의 하나이다.

ㄷ. 경군이 복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군인전이 아니라, 보인을 지급하였다.

대각국사 p. 477

번상하여 서울에서 시위하거나 국경 요충지(진)에 배속되었는데,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교대로 복무하였으며 경제적인 반대 급부로 보인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부 정예 군사의 

경우는, 복무 기간에 따라 체아직을 받기도 하였다.

ㄹ. 대각국사 p. 608

팔결출일부제
성종 2년

(1471)

① 토지 8결마다 1부(夫)를 출정

② 사역기간은 6일을 이내로 요역 동원

③ 경국대전에 법제화

20. 정답 : ②

① 고구려 고분에서는 천문도가 발견되었다.

대각국사 p. 200

② 나라별 특징
㉠ 고구려 :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가 만들어졌고, 고분 벽화에도 매우 사실적이고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만들어진 별자리(장천 1호분, 덕화리 1․2호분, 각저총) 그림이 남아 있다.

② 서운관은 고려시대의 천문관측담당기구이다. 



대각국사 p. 400

② 서운관(書雲觀) 설치(충렬왕) : 사천대와 태사국을 합쳐 서운관을 설치하여 천문역수
(역의 계산)측후(기후 측정)각루(시간 측정) 등을 담당하였다.

③ 고려시대에도 개성에 첨성대가 있었다.

대각국사 p. 400

개성 첨성대
④ 대각국사 p. 764

㉠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태조 4년, 1395)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된 돌에 새긴 천문도로, 제일 윗부분에 둥글게 원을 그려 하늘을 나타내고 그 안에 

1,464개의 별들을 새겨넣은 것이다.

㉡ 고구려 천문도의 계승 : 원래 평양성에 돌로 된 천문도가 있었으나 오랜 병란의 결과

로 없어졌는데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새 왕조를 선포하자 어떤 사람이 옛 천문도의 탁

본을 가져와 바쳤고, 이를 새로 관측한 천문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천상열차분야지

도」가  완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