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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냐 아틀라스>로 대변된 아프리카 중부 이남과 아

메리카가 빠진 상태의 세계인식은 프라 마우로(Fra 

Mauro)의 양피지 구형평면도의 세계로 확대·개편되

는데, 대륙에 둘러싸인 내해로서의 톨레미식 인도양

을 대신해 대서양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형

상화한 것이다(Edson, 2007, 141-164, 230-231). 이

어 아프리카 남단을 경유해 두 대양을 잇는 지리적 탐

사는 <칸티노 지도(Cantino planisphere)>(1502)로 

귀결된다. ‘Ilha yssabella’ 섬 북서쪽 반도를 두고 아

시아, 유카탄, 쿠바, 가상의 지역으로 다양하게 비정

하지만 플로리다 반도로 보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그럴 경우 칸티노의 비밀지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 체제를 벗어나 남북 아메리카의 브라

질 해안과 플로리다 반도가 추가되고 대서양과 인도

양 연안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진 최초의 지도로 평

가된다(Nunn, 1924, 92; True, 1954, 77; 그림 3).

탐험여행에 의한 지리상의 ‘재’발견에 따라 『맨더

빌 여행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조작된 책의 불

명예를 얻고 그간 쌓아온 문학적 평판과 위대한 여행

가로서 맨더빌의 명예 또한 한없이 추락하였으나, 그

의 여행기가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준 촉매제

가 되었던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영찬, 1996, 

335-336). 『맨더빌 여행기』에 내재된 상호텍스트성

을 고려할 때 고전문학이 형성한 동양이라는 텍스트

에 대해 동시대인은 적어도 일부의 독해를 공유한 공

동체였던 만큼, 독단적으로 문학적 전통과 권위에 도

전하여 동양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이미지를 탐험에

서 확인한 사실로 단박에 희석하기보다 환상에 빠지

고 싶어 하는 독자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해 체험 형식

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허구적 요소로 흥미를 돋우는 

맨더빌의 글쓰기 전략은 동양에 대한 거부감 대신 친

숙한 면을 강조하여 방문과 환대를 기대하게 만든 요

인이었는지 모른다. 사제 왕 요한과 대칸의 위대한 왕

국은 주변에 산재한 무질서, 혼돈, 야성의 암흑세계를 

그림 3. 카탈루냐 아틀라스(1375)· 프라 마우로 지도(c.1450)· 칸티노 지도(1502)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France; Museo Correr, Venice, Italy; Koninklijke Bibliotheek, Biblioteca 

Estense, Modena,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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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통제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존재하였고 그런 만큼 동

양은 접근불가의 낯선 영역은 결코 아니었다. 

콜럼버스보다 길고 기술적으로 난해한 탐사를 통해 

개척한 인도 신항로는 아프리카 황금·나탈·스와힐

리 해안의 상아, 직물, 노예와 함께 인도 및 동남아시

아의 계피, 육두구, 후추, 정향 등 향신료 해상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포르투갈에 안긴다(Northrup, 1998, 

189-195). 역경을 극복하며 에티오피아 황제(nǝgusä 

nägäst) 신분의 ‘사제 요한’을 확인하였지만 그는 더 

이상 신화와 전설 속 불멸의 구원자가 아닌 이슬람 세

력의 공세로 위기에 봉착하는 평범한 군주로서 토착

적 일상을 보내는 빈한한 주민을 통치할 뿐이었다. 탈

주술화된 그의 왕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현

실이 되는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간 신비의 

사제와 그의 왕국에 부여된 일체의 권위는 와해되지

만(Hamilton, 1996b, 255-256; 김호동, 2002, 88), 

서구 유럽에게도 동양 기독교세력과의 동맹은 더 이

상 절실하지 않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가톨릭 통

치자는 아프리카, 인도양, 대서양, 중남미에 걸친 육·

해상제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Hamilton, 1996b, 

256-257; Jackson, 1997, 428). 십자군원정의 시대

는 끝을 향했고 승리주의에 도취된 유럽인에게 사제 

요한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향후 포르투갈과 아

프리카, 인도, 중국의 관계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왕국

을 보호하고 이교도와 무신론자를 개종하며 제국주의 

착취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다. 

6. 결론

시공간적으로 근대와 세계화의 출발점이 된 1492

년의 아메리카 대륙 확인과 1498년의 인도 도착 이전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인식은 지표 위의 실재라기보다

는 상당 부분 상상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와 허상이었

다. 고대 유럽인의 심상지도 외곽에 자리한 동양은 반

인반수로 채워진 야만의 타자였으며 중세 기독교 세

계에서는 불가사의와 지상낙원의 유토피아가 공존하

는 이중적 영역으로 관념화된다. 1357년 무렵 집필되

어 필사본, 번역본, 인쇄본의 형태로 르네상스와 근대

초기까지 대중적 인기를 누린 『맨더빌 여행기』는 유

럽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자문화를 반성하고 타자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역 오리엔탈리즘의 통찰을 부

여한다. 

저자의 신원과 원본의 집필 장소를 둘러싼 신비주

의로 은폐하고 미지의 동양에 관한 지식을 과시함으

로써 권위를 인정받은 『맨더빌 여행기』는 원저자는 

물론 필사, 번역, 편집, 인쇄, 출판에 관여한 여러 사

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집단저작으로서 시대와 사회

의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쳤다. 전환기

를 살았던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 맨더빌은 흥미와 상

상을 자극하는 낭만적 전설, 지역지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 지구에 관한 근대과학의 지식을 종합해 계몽적 

저술을 완성하며, 가상의 중세 기사를 1인칭 화자로 

등장시켜 넋두리와 대화 형식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독창적 구성을 선보인다. 저자 본인이 속한 기독

교 세계를 성찰하는 윤리·도덕적 태도 또한 인상적

이어서 고대와 중세의 문학전통에 길들여진 독자의 

코드에 부응하기 위해 이국적인 동식물과 관습, 다양

한 인종과 문화에서 비롯된 동양의 타자성을 부각시

키지만, 단순히 서양의 자아를 지탱하는 타자가 아니

라 그 도덕적 타락상을 비추는 거울로 묘사한다. 

맨더빌은 비판, 성찰, 침잠하는 가운데 세상에 만연

한 차이와 분란을 통합하고 절충하며 다양성과 보편

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종교적 신념이 기독

교에 기울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타자성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일체의 문화현상에 대한 중립적 입장

으로 표출된다. 그는 동서양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

교함에도 관계를 적대적으로 상정하는 대신 서양의 

종교·도덕적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동양을 

활용한다. 동방은 문명과 야생이 교차하고 물적 욕망

을 자극하며 교화의 대상인 동시에 고결한 땅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이 넘쳐나고 분열과 탐욕이 없으며 경

건하고 정의로워 기만 가득한 기독교 사회의 추악한 

일면을 성찰하고 교훈을 추출하는 원천이었다. 저자

는 나아가 불안정한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위

반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대화를 성사시키고 궁극

적으로 상호이해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동양은 신이 



- 543 -

『맨더빌 여행기』와 동·서양의 재발견

목적론에 입각해 조화롭게 창조한 세계 안의 반쪽이

었다. 

동양은 대칸과 사제 왕 요한의 통치를 받는 창조 

범위 안의 또 다른 세계였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가

교역할을 자임한 사제 요한은 인도에 복음을 전한 것

으로 알려진 사도 도마의 전설, 정통 기독교로부터 파

문되어 동방으로 교세를 떨친 네스토리우스의 역사

적 맥락, 성지를 잃고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군사전략적 

상황과 맞물려 창안된 가공의 인물이지만 교황이 사

절을 파견해 친서를 전할 만큼 현실 안에서는 실존하

는 것으로 유럽인의 심상에 깊게 뿌리를 내린다. 도덕

적이고 풍요로운 사제 요한의 기독교 왕국은 유럽이 

당면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앙아시아 초원에

서 인도를 거쳐 대항해 시대가 개막될 즈음에는 에티

오피아로 지리적 위치를 달리한다. 성지를 두고 이슬

람 세력과 패권을 다투던 십자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막강한 동방의 지원군에 대한 기대감이 빚은 신기루

였지만 맨더빌의 여행기는 인도를 찾아나서는 실천

으로 환상을 체화한다. 

사제 요한을 향한 독자의 갈망과 지구는 둥글어 일

주가 가능하고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

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신념은 엔리케 왕자

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탐험가에게 

동방여행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동서양을 자유롭게 

오간 선교사, 상인, 외교관에 의해 동양의 실상이 조

금씩 밝혀지면서 단순 호기심의 세계는 이제 향신료

와 각종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서 탐험가

를 끌어들이며 그 과정에 카타이와 인도의 물적 풍요

를 전한 『맨더빌 여행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대항해

의 결과 권위를 갖춘 사제 왕은 환상이었고 풍요와 신

비의 땅 동양은 초라하기만 한 현실이 전해짐으로써 

역설적으로 맨더빌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나, 『맨더빌 

여행기』는 동서문명의 교류를 구체화하는 세계사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경험적으

로 확인하고 ‘불타는’ 열대와 희망봉을 돌아 무역풍과 

해류를 이용하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항로를 개척하

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맨더빌 

본인은 허구의 전략으로 중세 유럽인의 상상을 자극

하여 목숨을 건 동방탐험에 동기를 부여한 공적을 인

정받아 세계사에 기록될 위대한 탐험가의 반열에 오

르게 된다. 동양의 발견, 성찰을 통한 서양의 재발견, 

근대 세계체제의 형성은 사제 요한을 가공한 십자군 

심상과 청춘의 샘, 지상낙원, 괴수인간, 인도, 카타이, 

사제 요한 등의 환상을 전한 『맨더빌 여행기』의 찬연

한 유산이다. 

주

1) 중세기 책의 출간 및 유통은 수도원이 독점하였다. 양피지

를 이용한 필사가 학업의 일부였기에 제본기술이 발전하

였고 교회, 왕실, 귀족은 후원자이자 수입원이었다. 12세

기 말 대학설립과 자본계급의 등장은 서적의 복사·배포

에 변화를 초래한다. 피시어(pecia, quires)는 한 사람이 책 

전체를 필사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을 제어한 개선책으로

서 저자로부터 원본을 전해 받은 서적상이 필사하여 등본

(exemplar)을 제작, 분철한 다음 대학 파견단의 엄밀한 대

조와 승인을 거쳐 대여 및 복재하는 체제였다. 분철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필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등

본에서 사본을 제작하는 방식도 14세기부터 송진 처리한 

기름종이를 활용하여 오탈자 문제를 해결한다. 종이는 저

가의 책을 대량 제작하는 데 절대적이었으며 인쇄혁명을 

이끈다(Martin & Febvre, 1976, 11-30). 

2) 지식의 은밀성은 권력을 담보한다. 거리와 공간도 정치·

이념적 의미를 내포하며 권력화에 조력하는데, 접근이 어

려운 지역, 그곳으로 여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원격지 전

문가의 희소성은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을 신비화하였다. 

전통사회의 수평적 거리는 우주의 중심을 오르내리는 상

징적 의미를 지니며, 지리적으로 먼 장소에 대한 경험이 초

자연적 맥락에서 이해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미지

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고도의 권위를 보장하였다(Helms, 

1988, 4-5, 14-18). 

3) 맨더빌은 성지 일대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에 관한 기술을 

위해 Tractatus de distanciis locorum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Liber de Terra Sancta, Peregrinatio, Liber de quibus-

dam ultramarinis partibus 등에 의존하였고, 동양을 다

룬 부분에서는 Iter Alexandri Magni ad Paradisum, Lit-

tera Presbyteris Johannis, Relatio 등을 참고하였다. 그밖

에 Historia Hierosolomitanae Expeditionis, Alexander 

Romances, Historia rerum in partibus transmarinis ge-

starum,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 His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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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is 같은 역사서, Li Livres dou Tresor, Otia Im-

periala, Imago Mundi, Speculum Historiale, Speculum 

등의 백과사전, 성경, Tractatus de statu Sarracenorum, 

Legenda Aurea 등의 종교서, Tracratus de Sphera 등 과

학서를 집필에 활용하였다. 

4) 중세 여행기는 객관적 관찰·발견과 문학적 환상·상상·

허구의 모호한 경계에 놓인다. 저자의 경험이 항상 대중

의 기대에 부응한 것은 아니어서 허구가 실재로 밝혀지거

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작가

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또는 단순한 기억, 선호, 공명심

을 이유로 저자는 때로 진실을 감추며 윤색에 나선다(von 

Martels, 1994, xiv-xviii). 

5) 역 오리엔탈리즘은 개념을 처음 소개한 윅스테드(J. T. 

Wixted, 1989) 이래 동양의 쇼비니즘, 민족주의, 셀프오

리엔탈리즘을 함의한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의 의

미로 이해되다 서구에 대한 선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

대되며, 서양의 사회과학자가 서구의 경제적 침체 및 사회

적 무질서에 대비되는 아시아 가치(Asian value)를 재평가

하면서 동양의 강점을 부각하는 개념으로 변형되고(Hill, 

2000), 논의에 철학적 깊이가 더해지면서 서구인이 특권적 

관점을 자진해서 해체하고 동양의 맥락에서 타자를 구성한 

뒤 서구로 투사하는 성찰의 개념으로 해석된다(Kikuchi, 

2004). 

6) 몽골주도의 안정기에 동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수도사, 

외교사절, 탐험가, 상인 등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 동방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기록을 접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어서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고대 이래 잔상

으로 전해오는 문명과 야만이 혼재하는 미지의 세계, 기괴

한 형상의 종족과 우상숭배가 유지되는 타자의 영역, 물적 

풍요의 지상낙원이 자리한 이상향으로 인식되었다. 

7) 발가락이 뒤로 향한 사람, 구운 살코기 냄새와 과일 및 꽃

의 향기로 살아가는 입 없는 사람, 1,000년을 사는 극북인, 

콧구멍이 없고 입 윗부분이 아랫입술 쪽으로 튀어나온 사

람, 개의 귀에다 이마에 외눈 달린 사람 등을 언급하였다. 

8) 크테시아스에서 플리니우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와 로마

의 작품에는 가슴이 없는 Amazons, 식인종족 Anthro-

pophagi, 대척점에 사는 발이 반대로 달린 Antipodes, 머

리가 없는 Blemmyae, 개의 머리를 한 Cynocephali, 검게 

탄 Ethiopians 등 40여 종족이 확인된다(Phillips, 1994, 

46-48). 

9) 인도에 Sciapodes, 피그미, 거인, 입 없는 사람, 사람의 머

리 사자의 몸 전갈의 꼬리를 한 Martikhora, 유니콘, 스키

타이와 인접 지역에는 말발굽 인간, 큰 귀 인간, 식인종, 

Hyperboreans, 그리핀과 싸우는 외눈박이 Arimaspians, 

에티오피아에 Satyrs, 염소의 하체를 가진 Fauns, 긴 입술 

인간, 어깨와 가슴에 머리를 가진 인간, 뱀의 왕 Basilisks 

등이 그려진다(Wittkower, 1942, 174). 

10) 랭스 소재 생흐미 수도원의 대수도원장 오도(Odo)가 작

성한 문서와 출처불명의 또 다른 자료에는 교황 갈리스토 

2세와 인도 대주교의 1122년 로마 모임이 기록되는데, 대

주교는 원로원에서 성 도마의 기적과 사도의 권좌를 보호

하고 있는 그리스도 권력자에 관해 강연하였고 미상의 자

료에는 그의 신원을 대주교 요한(John of India)으로 밝

혔다(de Rachewiltz, 1996, 62; Hamilton, 1996b, 237-

238; Phillips, 2013, 46). 대주교가 사제 요한으로 알려진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동양 먼 곳에 강력한 기독교도 통치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보고를 통해 처음 알려진다. 

11)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여 429년 에페소스 공회에서 이단으로 파문

당하고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로 교세를 확장한다(de 

Rachewiltz, 1996, 61).

12) 황제를 신처럼 떠받든 비잔틴에 적대적이었고 『알렉산더 

로망스』의 동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투영되며 성서적 세

계관이 다분한 점으로 미루어 라틴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위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

히 1세가 교황 알렉산데르 3세와의 알력에서 자신이 추구

하는 이상적인 제국으로 요한의 왕국을 가정하고 이를 선

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날조했다는 해석도 제기된

다(Hamilton, 1996a; Jackson, 1997, 426-427; Phillips, 

2013, 46-48).

13) 4세기에 대인도(India Major)와 소인도(I. Minor)가 언

급되고 1118년의 피사노(G. Pisano) 문서에 3인도가 등

장한다. 저베이스(Gervase of Tilbury, c.1150~1220)

는 오바댜 위경에 기대 바돌로매가 복음을 전한 상인도

(I. Superior), 도마의 하인도(I. Inferior), 마태의 중인도

(I. Meridiana)로 나누었다. 역대로 3인도는 근·소·상

(Nearer·Lesser·Minor·Superior) 인도, 원·대·하(Fu

rther·Greater·Major·Inferior) 인도, 제3·중(Third· 

Middle) 인도로 나뉘고, 각각 북인도, 남인도 말라바르·

코로만델과 동남아시아 일부, 에티오피아를 가리켰다. 모

호했던 중인도는 대륙의 윤곽이 명확해지면서 혼란을 해

소하는데, 근인도~원인도, 소인도~대인도, 상인도~하인

도 사이가 아닌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중간에 자리한다는 

‘Intermediate’ India의 의미가 컸다. 한때 에티오피아가 

홍해와 인도양 서부를 부분적으로 통제했던 것을 고려하

면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Hamilton, 1996b, 239; Phillips, 

1994, 30-31; de Rachewiltz, 1996, 73-74; Becking-

ham, 1996, 15-17).

14) 현재 북인도는 굽타 왕조, 무굴 제국, 힌두교 성지, 부처 

유적지로 중요하지만 유럽인에게는 몬순을 이용해 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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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동아프리카의 항구에서 쉽게 닿을 수 있었던 남부가 

더 친숙하다. 

15) 플랑드르의 판 기스틀레(J. van Ghistele)가 집필한 

Tvoyage(1490)에서도 맨더빌의 영향이 감지된다(Bejczy, 

1994, 85-91). 1481년에서 1485년까지의 여행기록으로서 

성지를 방문하고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를 찾아가는 모티프는 낯설지 않다. 베니스에서 베이루트 

행 선박을 타고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지만 후반

부 여정은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역

시 여행 중에 괴물인간을 찾으려 했고 직접 목격하거나 제

보자들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없었지만 에티오피아 인근 

또는 인도 어디쯤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견지하였다. 

16) 추기경 다이는 인도양이 내해라는 톨레미의 주장을 반박

하며 남아프리카 인근의 대양이라 Imago Mundi에서 주

장함으로써 포르투갈 탐험가의 인도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미쳤다(Martin, 2005, 45). 

17) 12세기 유럽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포와 

반감을 표출한 반면 사하라 이남은 환상의 창조물로 가득

한 신화의 땅으로 상상하였다. 고전지리학의 영향으로 열

대에 위치하여 삶이 불가하다 보았으나 에티오피아는 지

상낙원으로 추정되었다. 기독교 국가로서 전설의 사제 요

한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인이 낙원에 산다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 가깝게 자리한 것만으로도 은총

이라 여겼으며, 언젠가 사제 요한과 연합해 사라센과 대적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전설은 15세기 이후까지 존속하

며 아프리카의 이미지에 호의적으로 작용하였다(Duncan, 

1993, 47-49).

18) 근대과학에서 여행과 탐험의 경험과 물적 증거가 이론 중

심의 철학과 문학의 오류를 밝혔음에도 미개척 지역을 추

론할 때에는 여전히 고전의 신화적 창조물이 등장하는데, 

설령 발견이 고전의 해석을 전도하였더라도 성서적 관점

은 경험적 발견의 해석을 통제하였다(Olesen, 2011, 13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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