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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중한 종교는 진정한 회심

에 이를 수 없다.

이 책의 장점은 빈야드나 신사도운동, 오순절 운동의 계보를 잘 파악하

여 기록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오늘 현대 기독교에 혼탁한 영적 흐름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 개혁주의 신앙인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신

앙을 파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성령께서는 말씀없이 역

사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성경 말씀을 떠나면 모든 지식과 사조가 흔들리

고 마귀가 좋아하는대로 끌려갈 뿐이다.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만

들 뿐이다.

사람들은 거대한 부흥에 매달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거대한 개혁을 절

박하게 필요로 한다. 교회가 개혁할 때만 문화가 부흥할 수 있다. 오늘날 기

독교가 겪는 비극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추구한다는 데

에 있다. 진정한 체험은 육체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

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본은 복음으로써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

리를 의미한다. 말씀이 회복되고 발견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부흥은 없었

다. 저자가 가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믿음에서 감정으로의 변

화, 사실에서 환상으로서의 변화, 이성에서 환상적인 계시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서평을 마무리하면서 1차 대각성운동의 중추적인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

즈의 말을 인용한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진정한 부흥 운동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기쁨과 이익,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제시하는 미래와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 의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근현대 세계 기독교 부흥 -
논쟁과 해석
-

일평생 단 한번만이라도 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필자로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렌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우

리를 통해 가장 탁월하고 비범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

며 목회하고 신앙하고 있다. 

본서는 1989년 3월 30일과 4월1일에 미국복음주의자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America Evangelicals)의 후원으로 휘튼대학교에서 “근현대

세계 기독교 부흥: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처음 발표된

논문들을 이디스 블럼호퍼와 랜달 발머가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을 다루고 있

고, 지역적으로 대서양 양편에 있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라틴 아메

리카, 캐나다에서 일어난 부흥을 비교적 상세하고 다루고 있는 부흥의 역

사를 기술한 책이라 하겠다. 12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부흥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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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이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찰스 그랜디

슨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일 것이다. 이들은 부흥을 이해하는 방

식이 각기 다르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피니는 “인간의

행위”로 이해한다.1) 이렇듯 부흥을 이해하는 차이로 인하여 부흥을 정의하

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뚜렷한 부흥의 정의는 없이 부흥의

특징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부흥의 특징은 쇠락을 전제하고 있

다. 이는 찰스 피니의 “신앙부흥은 타락을 전제한다”는 말을 받아들인 것이

다.2) 이 글에서 밝히는 두 번째 부흥의 특징은 부흥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개인행위는 집단행위라는 절대적인 힘이 강력하게 영

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부흥의 두 가지 특징을 전제해 놓고 이 논문들을

편집한 것이다. 

먼저, 대서양 양편에서의 부흥에 경건주의가 끼친 영향을 이 책의 편집

자인 랜달 발머가 첫 번째 부분의 글을 쓴다. 발머는 경건주의 영향으로는

핵심 규율, 개인 경건 강조, 술과 담배 및 춤 금지, 안식일 준수 같은 것들

을 언급한다. 또 오늘날과 같은 복음주의 기도 모임이 18세기 “감리교”모

임, 경건주의 비밀집회, 19세기 스칸디나비아인의 베데후스(기도의 집)에

서 진행된 기도나 성경공부 모임과 유사함을 들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경건주의  영향은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 신앙을 갱신하고 확신을 갖게 된

신자의 내면생활이다.3) 그러나, 경건주의를 이해하는데 장벽이 있음을 저

자도 알고 있었다. 먼저는 정의의 문제이고 그 다음은 관련 기록이 부족하

다는 것, 그리고 일반역사학계가 거의 무시해온 것을 경건주의 이해의 장

벽으로 들고 있다. 이런 장벽이 있으면서도 저자는 경건주의의 특징으로

만연해 있는 ‘대중적인 불만족을 이용’하는 것과 에큐메니컬의 특징을 주장

한다. 그래서 18세기 경건주의는 성격상 대서양 양편을 포괄하는 운동이라

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부흥에 있어서의 경건주의의 영향은 ‘에큐메니시티,

도덕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 예전의 형식주의와 신학의 스콜라주의 및 교

회의 구조에 대한 의심, 지옥의 고통에 대한 경고와 함께’ 등장하는 “회심의

요구”라고 주장한다.4)

뒤이은 데비이드 베빙턴은 18세기 잉글랜드의 부흥과 계몽사상의 관련

성을 말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복음주의와 계몽주의의 ‘적대적’임을 거부한

다. 저자는 많은 교육을 받은 복음주의자들은 계몽주의 문화에 소속된 일

부라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체험적인 영적 신앙을 이해하기 하

기 위해서 계몽사상을 ‘경험주의적’으로 적용했고, 종말론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은 계몽주의의 낙관적 특징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복음주

의 부흥 역사가들이 주장한 계몽주의와 부흥은 적대적이 아님을 주장한다.

일례를 들자면, 설교가 ‘경험적’이라는 말은 엄청난 칭찬으로 이해되었다. 5)

또 행복은 개인과 사회의 온전한 목적이 되었다. 그렇기에 복음주의는 18

세기 ‘진보적인 문화 환경에 굳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6) 이로써 베빙턴

은 “부흥과 계몽주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가까웠다”고 주장한다.7)

제럴드 모런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부흥 사례를 연구했다. 그는 뉴잉

글랜드에서의 부흥은 전문적인 성직자 제도와 대서양 양편에서의 서신 왕

래가 18세기 부흥 발생의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모런 또한 쇠락

과 부흥을 연결 고리로 이해하며, 이들 둘을 통한 문화 회복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윌리엄 맬룰린의 과거와의 단절이 더욱 극단적

인 것이었던 것이 대각성이었음을 말한다.8) 그러나, 성직자 권위의 붕괴,

1)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근현대 세계 기독교 부흥-논쟁과 해석』 이재근 역 (서울: 기
독교문서선교회, 2011), 19.

2) Charles Grandison Finney,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Ed. William G. Mc Louhlim (Cam-
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9.

3)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33.

4)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46.
5)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60.
6)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66.
7)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75.
8)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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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의 타락, 정신의 지진, 전통 권위에 대한 반역과 같은 표현은 대각성 시

기 뉴잉글랜드 목회와 교회의 역사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역설한다.9)

결론적으로 모런은 대각성 운동이 자기 갱신을 위한 청교도 체계의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 본다.

미국의 옛 남부의 부흥을 연구한 존 볼스는 남북 전쟁 전 남주의 대부흥

시기에 나타난 종교의 특징을 정리한다. 이 시기 남부의 복음주의 교회들

은 평신도의 교회주도, 평이한 대중 언어, 내면적 신앙이 특징이다.10) 즉 신

앙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었다.11) 부흥의 시기에 있어서도 최남부에

엄청난 숫자의 이민자가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12)

또 남부의 복음주의 교회 성장은 노예제와의 원칙적인 타협이 필수불가결

한 요소였지만,13) 경건한 흑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노예제에 대한 복음

주의 교회의 태도 변화가 있었음을 주장한다.14) 볼스는 남부가 더 감정적이

고 더 힘차고 더 열정적이었지 사색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흥이 남부에

서 특히 복음주의 교단들의 성공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즉, 부흥은 백인과

흑인의 관계를 교화했고, 백인사회 내에서의 서로 다른 사회계층을 중재하

는  리처드 가워딘은 제2차 대각성 운동에 나타난 미국과 영국의 부흥과 문

화를 비교,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19세기 초기에 나타난 미국에서의 대중

종교의 종교개혁이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를 원했다. 그는 영국에서 일어난 대

각성운동의 발생의 내외부적인 요인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본 결과, 산

업화에 따른 연쇄적인 사회, 경제 변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과 같

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시장혁명의 영향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

친 것과 유사함을 지적하면서,15)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을 모두 “새로운 경

제 질서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했다.16) 그 유사함은 찰스 피니가 이

끈 미국에서의 대각성이 남북 전쟁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영국에서의

그것은 천년왕국과 완전주의 사상이라는 튼튼한 사상 조류가 그 동시대 사

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대서양 양편에서의

부흥은 진보적인 인도주의와 도덕 개혁의 촉매가 되었다.

프레드릭 헤일은 미국 배경의 부흥에 대한 용어의 편협함을 드러내기 위

하여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1875·1914)”을 연구했다.17) 편집자가

밝혀주고 있지만, 헤일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 배경, 즉 노르웨이

배경에서 사용할 때에는 추가적인 질문들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발생”함을

주장한다.18) 노르웨이 부흥운동, 특히 루터교 부흥운동은 “평신도 설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시골지역적인 특징이 있다.19) 또 프란손과 같은 강력

한 천년왕국 부흥도 빼놓을 수는 없다. 물론 천년왕국사상으로 노르웨이에

가장 먼저 상륙한 교파는 제칠일안식일재림교였다. 하지만 그 교세가 미비

하였고, 영향력도 약하였다.20) 노르웨이에서의 부흥의 특징은 두 지역에서

뚜렷하게 빨랐던 진행 속도이다. 경건주의 전통이 두드러졌던 시골 지역과

이민인구가 증가한 해안도시였다. 그러나, 노르웨이를 위시한 스칸디나비

아 부흥의 난점도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부흥의 결과는 평신도의 적

극적인 참여와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자원 종교단체의 증가가 두드러

진다는 것이다.21)

9)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82.
10)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2.
11)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04.
12)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10.
13)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11.
14)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13.

15)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35.
16)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3.
17)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53.
18)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3.
19)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60.
20) 물론 천년왕국사상으로 노르웨이에 가장 먼저 상륙한 교파는 제칠일안식일재림교였다. 하지만 그

교세가 미비하였고, 영향력도 약하였다.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66-168.
21)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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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이래로 매년 신앙집회가 열리는 도시로 유명한 잉글랜드의 레이

크컨트리에 위치한 케직. 케직사경회와 미국 복음주의와의 관계를 데이비

드 번디가 논하고 있다. 번디는 경건의 흐름과 미국에서의 성결의 가르침

과의 상호관계를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연구했다. 그는 케직이 많은

논란의 ‘일부 완전주의 특징을 제거한 상태의 미국 웨슬리파/ 성경운동 영

성’이라고 언급한다.22) 그는 결론에서 케직은 일단의 미국 웨슬리/ 성결 전

도자들의 노력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데서(ex nihilo) 발전한 단독운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23) 케직 전도자들의 한 일을 마일드메이

대회와 복음주의 연맹에서 기원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잉글랜드 네트

워크임을 강조한다. 번디는, 개인과 조직의 형식적인, 또한 비형식적인 네

트워크 역시 생명력 넘치는 영성함양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이들

둘의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시한다.24)

이디스 L. 블럼호퍼는 초기 미국의 오순절 신앙을 1906년에 발생한 강력

한 샌프란시스코 지진에 대한 사도신앙선교회에 모인 일련의 사람들을 예

로 들면서, 오순절 신자들의 부흥 이해를 연구했다. 그들은 지진을 하나님

의 심판으로 이해하며 다음 지역을 예언하며 그 전에 구원 얻을 부흥이 일

어나야함을 강조하며 종말이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고 부흥이 진행 중임을

주장했다. “부흥이자 표적으로서의 오순절 신앙”은 ‘늦은비’에 반대하는 복

음주의자들이 당한 끔찍한 영적 피폐와 무력함으로 고통당할 불길한 경고

였고, 이 운동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도전이었다.25) 블럼호퍼는 이

때문에 오순절 신앙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종교 세계에 강렬한 흔

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26)

대니얼 베이스는 중국을 중심으로 부흥을 연구했다. 미국의 부흥과 연결

하면서, 중국에서 선교사 후원 아래서의 부흥과 중국인 지도자가 주도한

부흥을 비교, 검토했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중국의 부흥은 중국에서의

기독교 수용 분위기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베이스는 중국에서의 부흥

이 일어난 주된 요인으로 중국에서 기독교 수용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화한

데서 찾는다.27) 우리 한국성도로서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의 부흥에 대한 보

고도 중국에 이시기에 전해졌다는 것이다.28) 그는 리딩 메이와 니 두오솅을

중심으로 중국인 지도자가 주도가 부흥의 새로운 주요 요소로 지적한다.29)

특히 니 두오솅은 선교와 외국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사역의 특징이

었을 정도다.30) 결론적으로, 베이스는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선교사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부흥이었다”

고 주장한다.31)

라틴 아메리카의 부흥을 연구한 에버릿 A. 윌슨은 복음주의자들이 외국

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영적 재건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인

식했다고 설명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부흥의 사회지향성을 연구했

다.32)

그리고 데이비드 에드윈 헤럴 2세는 빌리 그래함에서 로벗슨까지 미국

부흥운동의 주요 부흥사들을 세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 부흥 신앙

이 남부화되고, 남부 신앙이 미국화된 역사적 상황을 보여 준다.33)

끝으로 조지 A. 롤릭은 캐나다 부흥과 부흥사에 대한 관심으로 18세기,

22)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76.
23)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06.
24) 번디는, 개인과 조직의 형식적인, 또한 비형식적인 네트워크 역시 생명력 넘치는 영성함양에 도움

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이들 둘의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시한다.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78.

25)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25-226.
26)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26.

27) 베이스는 의화단 사건이 개화 반대파의 비극적인 폭력으로 전락하며 끝난 직후 일어난 많은 변화
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즉, 그 변화가 기독교 수용에 극적인 효과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중국 부흥
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28.

28)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30.
29)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33.
30)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43.
31)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49.
32)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51-253.
33)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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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캐나다 대서양 지역 부흥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없이 많은 캐

나다 사람들의 부흥을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확인했지만, 그 연구의 난관을

피력한다.34) 20세기 말 캐나다에서는 기독교를 아예 베어 버리겠다는 일련

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를 가장 중요한 종교운동으로 표현한 롤릭의 결론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 운동이 오히려 복음주의 전통을 살리는데

기여했음을 말한다.35) 롤릭은 자신의 연구를 위해 기반을 제공한 여러 이론

들을 설명하고 지지하는 글을 인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은 18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일어난 부흥

운동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인데 이들은 휘튼대학에

서 열렸던 학술대회 논문을 묶은 것이다. 18세기 미국 중부 경건주의, 청교

도 뉴잉글랜드, 19세기 남북전쟁 전 옛 남부, 제2차 대각성운동, 케직사경

회, 20세기 오순절신앙, 현대 부흥사들이 미국 부흥운동과 복음주의 발전

에 미친 영향과 상호 관련성을 연구한 12편의 논문들이다. 

중국부흥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미권에 나타난 부흥

만을 소개함으로 전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기술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

다. 특히 한국의 평양대부흥이 구주대륙의 이슈가 되었음에도 다루지 않음

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 부흥이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라 말하면서도 섣

불리 한 방향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36) 부흥을 “하

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해한 조나단 에드워즈를 뒤로하고, 찰스 그랜디

슨 피니의 의견대로 논자들은 부흥을 철저히 “인간의 행위”로 이해하고 논

지를 이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만 치부함으로써, 쇠락을 전제한 부흥이라 주장하며 부흥을 하나의

운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200여년 간의 부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근현대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서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청교도 신앙과 경건주의, 복음주의 신앙

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34)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290-291.
35)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312.
36) Edith L. Blumhofer, Randall Balmer,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