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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약 중간사 (intertestamental period) ⑵ 

최민호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페르시아 시대 (B.C.404-B.C.331) ⇨ 구약 말라기 끝부분(B.C.398)부터 중간기로 들어감.

   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의 귀국

주요 귀국자 주요 업적 특징
제1차 귀환(B.C.536)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성전재건(B.C.536-516) 고레스 칙령(B.C.538)
제2차 귀환(B.C.458) 학사 에스라 율법(토라) 강조
제3차 귀환(B.C.445) 느헤미야 성벽재건(B.C.444) 유대신앙 공동체 건설

         (참고)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별칭 시기 기간 주요 사항
제1성전 솔로몬 성전 B.C.959 7년 6개월 다윗의 준비, 솔로몬이 건축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B.C.516

사마리아 방해로 중단
(B.C.536-B.C.520)

재개•완공(B.C.520-B.C.516)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이 파괴
고레스 칙령으로 귀국한 후 재건

제3성전 헤롯 성전 A.D.60 B.C.20(외부)-A.D.60(내부)
제2성전 중축

A.D.70 로마군에 의해 완파
서쪽벽인 통곡의 벽만 남음

  ⑵ 페르시아의 유대인 유화정책과 대제사장의 타락
      ① 페르시아는 유대 공동체의 자체적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
      ② 대제사장을 통한 대리 통치 (⇢ 대제사장의 정치적 권력화)
      ③ 대제사장 간의 암투와 타락 

2. 헬라(Greek) 시대 (B.C.336-167)

통치자 유대인에 대한 정책 특징

헬
라
시
대

알렉산더 대왕
(B.C.336-323) 유대인 우호정책 유대인의 세속화 (⇢ 헬라문화의 영향)

일부 헬라문화에 대한 저항
(프)톨레미 왕조

(B.C.323-B.C.198)
대제사장의 자치적 

통치
70인경(LXX Septuagint,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시몬 대제사장의 책임 하의 자치권
셀류쿠스 왕조

(B.C.198-B.C.167) 종교탄압 대제사장 간의 암투
안티오쿠스4세(에피파네스)의 성전모독, 대량학살

   ⑴ 알렉산더 대왕(B.C.336-323)의 페르시아 정복과 유대 통치
      ①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반란군이 그리스(헬라)와 연합하여 페르시아와 전쟁
         그리스와 주변국의 동맹(⇢ 델로스 동맹) vs 페르시아 ⇨ 예상과 달리 델로스 동맹의 승리
         델로스 동맹 내부의 분열 ⇢ 펠로폰네소스 동맹(반 아테네) vs 델로스 동맹(친 아테네)
                                      ⇨ 마케도냐 출신의 필립과 알렉산더가 그리스(헬라)를 통일
      ②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침공
         그라니코스강 전투[그라니쿰 전투](B.C.334) ⇒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국가 점령, 이집트까지 확장
         입수스 전투(B.C.333) ⇒ 페르시아 다리오 3세 격퇴
         가우가멜라 전투(B.C.331) ⇒ 페르시아 제국의 패망

      ③ 유대인 특혜- 율법을 존중, 안식년에는 조공 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건설 때 이주 장려
         헬라문화의 영향으로 유대인의 세속화(⇢ 헬라 저항운동이 발생,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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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톨레미 왕조(B.C.323-B.C.198)의 유대 통치
   ① 헬라제국의 분화 ⇨ 알렉산더 죽음. 분열: 톨레미(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셀류쿠스(안디옥, 시리아), 
                                              안티고노스(마케도냐, 그리스중부)
   ② 톨레미 1세의 예루살렘 침공(B.C.323), 
      유대인 우호정책-알렉산드리아에 정착 장려(⇒ 유대사상 중심지)
   ③ 70인경(LXX Septuagint),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보)
   ④ 시몬 대제사장을 통한 자치적 통치, 톨레미 1세 때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⑶ 셀류쿠스 왕조((B.C.198-B.C.167)의 유대 통치

  ① 안티오쿠스 3세가 B.C.200까지 이집트와 수차례 전쟁을 치룸
      ⇒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가짐

  ② 대제사장 임명 뇌물 청탁사건 – 대제사장 오니야를 폐위.
     안티오쿠스 4세(에피파네스)가 뇌물을 받고 야손을 임명.
       ⇒ 친 유대 관습, 문화에서 헬라식으로 바뀌어짐
     더 많은 뇌물을 준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직에 임명

  ③ 에피파네스의 성전모독과 유대인 학살
     ⇒ 안식일에 예루살렘 공격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 설치, 돼지고기 강요, 
        할례, 안실일, 유대절기 금지. 성경필사, 율법 금지

  ④ 정통파 유대인의 개혁 운동과 하시딤(경건한 자) 결성
      ⇒ 유대 신앙회복을 위한 세력 결정
         하시딤: 엄격한 율법주의적 생활, 율법연구
                 후에 바리새파와 엣세네파의 선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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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대 독립시기 (B.C.167-B.C.63)

시기 주요인물 특징 영향

독
립
시
기

유대 독립혁명 태동
(B.C.167) 하시딤 결성 에스라 느헤미야 

신앙개혁 계승
바래새파, 엣세네파 

형성

마카비 혁명
(B.C.166-142)

맛다디야
(B.C.166-165) 혁명의 기초

마카비
(B.C.165-161) 제우스 제단을 제거 하누카

요나단
(B.C.160-142)

셀류쿠스의 2명의 
유력자와의 외교적 승리

하스모니안 왕조
(B.C.142-B.C.63)

마카비 형 시몬 
(B.C.142) 유대의 완전한 독립

요한 히르카누스 1세
(B.C.135-B.C.104)

산헤드린 공회 형성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

     ⑴ 마카비 혁명(B.C.166-142)
        ① 맛다디야의 초기 혁명(B.C.166-B.C.165)
           안티오쿠스 4세(에피파네스)의 사신이 제사장 맛다디야에게 우상 제사를 요구하자 거절
           맛다디야는 사신들과 배교한 유대인들을 살해
           맛다디야의 다섯 아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혁명운동을 주도함. (초기-맛다디야 사망)

        ② 맛다디야의 셋째 아들, 유다(마카비)의 혁명(B.C.166-B.C.161)
           마카비 주도로 엠마오에서 셀류쿠스 군과 친헬라파 유대인을 물리침.
           제우스 제단을 헐고, 제우스 신상을 부숴버림
           히브리 절기 “하누카(Hanukkah, 수전절)”의 시작. 성전은 모독당한지 3년 만에 회복됨.

        ③ 셀류쿠스 군의 재침입과 회유
           셀류쿠스의 루시아는 마카비 군을 격퇴하였으나 본국이 위기에 빠지자 유대인에게 화친을 제안
           화친조약(유대주의 허용, 시리아 유대 내정간섭 금지, 마키비 일당 처벌안함)을 마카비는 거부
           그러나 알키무스가 화친에 서약하고 대제사장이 됨. 알키무스는 정통 유대인들 체포 처형.

        ④ 마카비의 마지막 항전
           마카비와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시리아 군대와 계속적인 항전을 하던 중 마카비 전사

        ⑤ 요나단(맛다디야의 5남)의 외교적 승리와 대제사장이 됨
           요나단이 셀류쿠스의 두 경쟁(알렉산더 발라스 vs 데메트리오스) 구도를 이용해 유다 보호. 

   ⑵ 하스모니안 왕조(B.C.142-B.C.63) ⇢ 완전 독립
        ① 요나단에 이어 시몬(맛디디야의 2남)이 대제사장이 되고, 왕으로 등극, 하스모니안 왕조 시작
        ② 야망꾼 사위에게 시몬과 두 아들 살해당함. 
        ③ 시몬의 3남인 요한 히르카누스가 겨우 도망해서 합법적인 왕의 지위를 가짐. (⇢시리아에 종속)
                        ↳이두매(에돔)귀속,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성전 파괴 (⇢ 마카비 정신 훼손)
        ④ 영토확장: 아리스토불로스(레바논산 북부), 알렉산더 얀네우스(다윗 전지역, 갈릴리 북부)
        ⑤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반 얀네우스 저항 ⇒ 800명의 바리새인 처형
           미망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9년 통치: 바리새인들의 최고 영향력 (⇢살로메의 오빠 시므온)
        ⑥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 
           사두개파 (⇢ 아리스토볼로스 2세 지지) vs 바리새인 (⇢ 히르카누스 2세 지지) ⇨ 두 형제 대결
            ⇒ 사두개파 군대를 이끌고 아리스토볼로스 2세가 왕, 대제사장이 됨 (⇢히르카누스 2세 축출)
               아리스토볼로스 2세 vs 히르카누스 2세 (⇢이두매의 총독 안티파테르가 지지) : 내전
        ⑦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이 점령 (B.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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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마 시대 (B.C.63-A.D.70까지)

시기 로마 정치 체제 주요사건 

로
마

통
치

시
대

히르카누스 2세
(B.C.63-40)

유대인 왕, 대제사장을 
통한 지배 로마 폼페이 장군이 유대 점령(B.C.63)

안티고누스
(B.C.40-37)

유대인 왕, 대제사장을 
통한 지배

바대왕국(Parthians)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안티고누스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B.C.40)

헤롯 대왕(이두매)
(B.C.37-B.C.4)

 정치: 헤롯의 통치
 종교: 산헤드린 통치

로마황제에게 막대한 뇌물로 유대왕이 됨(B.C.37)
헤롯 성전 건축

산헤드린공회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예수님의 탄생 (B.C.4)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B.C.4-A.D.6)

헤롯의 아들들의 분할
(분봉왕 제도)

   아켈라오: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 지역
   안티파스: 갈릴리, 베레아
   빌립 2세: 갈릴리 북동쪽 이방지역

예수님 시대 총독
(로마의 직접 통치)

옥타비아누스의 분봉왕 폐위, 총독 파견(A.D.6)
로마에서 임명하는 정치적 대제사장, 산헤드린의 

정치적 횡포

사도 시대 총독 A.D.70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완전 파괴
산헤드린 해체, 성전제사 중심의 사두개파도 소멸

5. 성경 속 유대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엣세네파 젤롯파(열심당)

기원 하시딤에서 기원 정치적 특권, 권력층
제사장 사독계열 하시딤에서 기원 로마에 항거(A.D6)

전성기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하스모니안 왕조
로마통치기간

퇴락기 하스모니안 왕조 후
로마 통치기

A.D70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소멸 A.D.68 소멸 A.D73 맛사다 항전

전멸

특징
토라, 제의적 법령
안식일, 십일조, 

율법해석

정결예식 중시
국제화

사해 두루마리 수집
은둔적 집단체제

제사장+평민, 독신

폭력적 애국주의
세금납부 거부

암살, 테러 가능

신학적 
경향

진보성향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균형
부활, 천국지옥, 천사

종교적 보수 성향
인간의 책임성 강조

헬레니즘 영향, 
영원한 상급, 부활 거부

참된 이스라엘 (윤리적 
정결성 유지)

어둠의 자식 vs 빛의 아들

율법적 헌신
(원리적 유대주의)

선민사상, 바리새파, 
엣세네파 신학과 유사

대표자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제사장 가문 보에투스, 
안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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