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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A.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14:6) .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
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했다 마( 7:13-14).1)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 없이 따라서 가는 길이 바른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

고 있는데 모두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문제이다, .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성경말씀 막( 13:22)2)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오늘날.
신학교는 많아졌고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지만 진리를 떠나서 인간중심,
의 교회성장이라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중에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신학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주님이 라오.
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 계( 3:14-22)3)를 우리들이 주의 깊게 읽고 선포
해야 할 때이다 교회 연합을 부르짖으며 현실과 타협하면서 진리를 버리.
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경고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1)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이라 마”( 7:13-14).
2) 거짓그리스도들과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하니라 막.”( 13:22).
3)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 같이 미지 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다 계”( 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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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함

으로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다.
신앙고백이 다르면서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일치를 내세우고 있는 에

큐메니칼 운동이 잘못된 교회관에 기인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한국교회가.
급성장을 자랑하는 동안 자유주의 물결이 밀려와 우리의 갈 길을 혼미하

게 하고 있다.

지금은 배교와 불신앙으로 타락한 말세지말 이다 기독교내의( ) .末世支末

자유주의 자들의 비성경적인 연합운동 비진리와 타협하는 신복음주의, ,
성령은사운동 신오순절운동 세속적교회음악 사이비이단사조들 인본( ), , ,
주의사상 육신부패성등이 우리의 고귀한 역사적 기독교신앙을 파괴하,
고 있다.4)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사이비교회는 언제든지 참 교회를

해친다 그 방법 이야 여러 가지이지만 목적은 참 교회를 해쳐서 참. ( )方法

교회가 이루고자하는 바를 방해하고 파괴하여 교회의 머리되신 주께서 교

회에 부탁하시고 주신 바 사명을 잘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치는 가를 잘 판단해야한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명은 무엇인,「

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결코 세상과 일치될 수 없는 교회의 속성 그럼? ,」

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오늘날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는 질문이 아니며,5) 오늘날 목회

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개.
혁주의적 바른 해답을 가져야만 목회자는 바르게 목회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

4)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 : , 1997), 5-6.『 』

5) Hans Kung, Was Its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 ? ( :『 』

출판사, 198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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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

다 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교회 협의회. 1948 (World Council of Ch
의 제 차 총회에서 게오르게스 플로로프스키-urches) 1 (GeorgesFlorovsky)

는 교회론이 신학적인 단계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였다고(Pretheolo-gical)
주장하였다.6)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세에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그리고, ,
세기에 구원론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은 세기와 세기16 , 4 5

에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된 주목은 결코 교회론에 대.
해서는 집중되지 않았다.7) 심지어 세기 초의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5
논쟁과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중심적인 문제에는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

다 콜린윌리엄스 는 아마도 교회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 (Colin Williams)
었기 때문인지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인 신학적인 주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8) 그러나 교회의 자기 이해는 교회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 지울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의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는 사실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거 해준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종교개혁

전통에 충실하여 성경의 권위와 근원의 필요성 및 복음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과 그러한 보수주의적인 전통적인 구원관을 비난

하면서 교회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세속적인 사명에 참여하는데서 비,
로소 완성되어 진다고 말하며 교회를 세상속으로 이끌려는 자유주의 입,「 」

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서로의 약점만을 지적하면.

6) Colin W. Williams, The Church, New Direction in Theology Today, Vol.
4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11; Millard J. Erikson, Christian Theology,
신경수 역 복음주의 조직신학 경기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 , 2000), 216.『 』

7) 위의 책, 217.
8)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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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교회의 기능을 소홀히 다

루었고 자유주의에서는 기능으로서 교회의 역할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적 원리를 간파하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두 부분이 모두 교회론

에 필요 불가결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 두가지 측면이 양극으로.
달려서는 안되며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 에서는 성경적 원리에 충실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치중되었( )論文

던 칼빈의 교회론 과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한 역할만( )敎會論

강조한 몰트만의 교회론을 비교하고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평가하며 이 시,
대에 꼭 필요한 교회론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보고자 한다.

연구 의 범위와 방법B. ( ) ( )硏究 方法

두 신학자가 교회론을 연구 비교함에 있어서 모든 신학이 역사적 컨택,
스트를 떠날 수 없기에 장에서는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론이 나오게 된Ⅱ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에게 영향을 준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

여 서로 다른 교회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그리고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칼빈과 몰트만을 비교하Ⅲ

며 두 사람이 말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장에서. Ⅳ
는 교회가 교회되게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올바른 교회에는 어떤 요소?
가 있어야 하는지 교회의 표지 에 대한 두 신학자의 견해를 비교 평가해( )
볼 것이다 장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세상. ,Ⅴ

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개혁주의 입장에

서 평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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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본 논문 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개혁주( )本論文Ⅵ

의 교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
본 논문 에서 주로 참고하는 책은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는 칼( )本論文

빈의 기독교 강요 를 참고 하겠고 몰트만의 교회론에서는 몰트만이 쓴,「 」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를 참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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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과 몰트만 교회론의 배경.Ⅱ
칼빈의 교회론 형성 배경A.

고대교부들의 전통배경1.

칼빈 교회론의 배경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는 그의 신학적 배경을 논의

하는 데까지 범위를 넓혀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교회론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론은 칼빈신학의 결론 이. ‘ ’ ( )結論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 권에서 제 권까지. 1 3「 」

의 결론으로 교회론을 제 권에 비치하되 그의 전 작품 분량의 삼분의 일‘ ’ 4
을 활에 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의 작품은 현실교회를 봉사하기 위하여 쓰.
여진 것으로서 교회론을 목적 으로 쓰여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 ) .目的

그러면 이제 칼빈의 신학적 경향을 그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神學的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교부들의 전통에 대한 연구는 칼빈으로 하여금 기독교 강요 를「 」

저술하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칼빈이 아직 인문주의 자로서 프랑스왕의,
박해를 피하여 친구 루이 루틸데 의 집에서 일년반을 묶고(Louisdu Tillet)
있는 동안 그 친구 서가에 꽂혀있는 수 없이 많은 책들 중에서 중세와 고,
대교부들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다 칼빈은 이 때에 기독교 강요 를 저. 「 」

술하였다.9) 이 책은 사도신경을 토대로 하였는데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개,
신교도는 사도신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주

9)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 , 200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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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었다 루터와 칼빈등은 새로운 신조를 교회에 제시하려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도시대의 신앙과 생활로 되돌아가도록 인도

했다 그 누구보다도 칼빈은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던 처음 세기 동안. 3
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10) 사도신경을 초대교회의 전통에 호
소하여 저술하였지만 어디까지나 그 전통도 성경의 확고한 지지위에 받아,
들여졌다 칼빈의 고대교부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로마 카.
톨릭의 거짓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일곱 장에 걸쳐서 교.
황 제도를 맹렬하게 공격한다 교황주의 자들이 이끄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므로 거기에 연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황주의 전통에서 있는 로.
마 카톨릭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였고 거의 완전히 타락하여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견해를 따를 때 로마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타.
락하여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구원의 외적인 수단으.
로서의 교회의 존재의 의이 이제 로마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라져 버렸다.
칼빈은 사도적 전통을 바로 이어받지 못한 교회를 교회로 간주할 수 없었

다 교황의 성례전의 부패 구원의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속. ,
적 통치와 지배권을 주장하는 죄악 교회의 유대주의적 예식들과 가증스러,
운 미사등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훼방하는 것

들이었다.11)
칼빈은 제도적 국면을 중심으로 그의 교회론 전체를 전개하였는데 그렇

다고 해서 칼빈이 카톨릭의 전통을 일부 수용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할 이

유는 없다 칼빈의 교회제도는 구원론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구원을.

10) A. M. Renwick and A. M. Harman, Story of The Church, 오창윤 역,
간추린 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 1990), 118.『 』

11)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칼빈과 교회 칼빈에 관한G. S. M Walker, , " " 『
신학논문 서울 기독교문사( : , 1096), 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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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뜨리는 로마카톨릭의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어거스틴2.

어거스틴은 고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로 하여금 교회의 본.
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끔 만든 것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였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역이요 그분의 신비스런 몸이요 그분의 신, ,
부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다, .12)
어거스틴의 교회론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으로서의 교회 관

념이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모든 그. ,
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다.13) 이러한 개념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려고 성 육신한 것이라고 말한다.14)　
그리스도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의 단

위 하나의 전체 한 몸이 된 것이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 .
신부와 신랑의 신비한 예표로서 설명하고 있다 엡 교회의 머리.( 5:31-32)
이신 그리스도는 한 몸안에서 다른 지체와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며 또,
한 다른 지체보다 뛰어나야하고 다른 지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몸, .
은 여러 지체를 가지면서 내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거듭

남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15)
어거스틴은 교회의 신성은 교회 성원의 의존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머

12)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김광식 역 고대 기독교 교리, 『
사 서울 한글( : , 1980), 471.』

13) Hans von Campenhausen, Lateinische Kirchenvater 김광식 역 라틴, , 『
교부연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 , 1995), 328.』

14) 위의 책.
15)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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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성화의 기능에 직접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가견적 교회는 알곡과 가

라지 즉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못한 자들로 섞여있다 그래서 가견적 교.
회밖에도 예정된 자가 없지 않으며 예정된 자만이 불가견적인 신성한 교,
회의 성원이 된다고 말한다.16) 이 견해는 후에 칼빈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
었다.

루터3.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a.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Congre

이다-gation fibelum) .17) 온 세계를 향하여 단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거

룩한 공동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모임 이요, ‘ ’(Congregation) ,
총수 이다 이는 성령께서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성‘ ’(assembly) .
례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되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다.18) 이로서 교회는 성직계급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 신자 중심의 그리

스도인 공동체라는 본래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루터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다. .19)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b.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서이다.20)　　

16) 위의 책.
17)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History of Chritian

Doctrine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 : , 1992), 437『 』

18)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 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 ( : , 1983), 218.『 』

19)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사, ( : , 1988), 58.『 』

루터는 교회 건물을 뜻하는 보다는 성도의 교제 를Kirche (Communio sanctorum)
즐겨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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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　

며,21)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므로 성례전 역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루터는 말한다.22)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교
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말씀을 선포하

여야하고 복음은 기록될 뿐 아니라 육체적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3)

로마카톨릭의 부패4.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본연의 모습을 떠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 칼빈은 새로운 교회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칼.
빈은 부패한 로마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회관을 수립하였으며 교회를 혼란시키며 불순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
나 하나씩 개혁해 나갔다.24)
그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핵심체가 쓰러지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한다.」 25) 칼빈은 타락한 로마교회를 대항하여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교황지배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신에 기만으로 가득찬 악한 통치

20)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 1:17), “
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21) William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267.
22) Phillip Schaff, The Principle of Protestantism (Philadelphia : United

Churchress, 1964), 201.
23)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서울 컨콜다아Paul D. L. Avis, , ( :『 』

사, 1987). 103.
24) 신복윤 칼빈의 교회론 신학지남, “ ,” (1976): 25.『 』

2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신복윤 외 인 역 기, 3 , 『
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 , 1986), 45.Ⅳ』



11

가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주의 성찬 대신.
에 가장 추악한 모독행위로 대체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기독교는 교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교리는 완전히 매장되고 대체되었다 공중집회는 우상숭.
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26)

당시의 교회 상태를 가르켜 칼빈은 마치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까지 말한다.27) 중세교회에 있어서 종교적 행위의 핵심은 미사‘ ’
인데 이것은 성만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신성 모독으로 느껴졌

다 로마교회는 감독직에 필요한 자격을 무시하고 평신도들의 투표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했다 그리하여 술주정뱅이나 음행자 상습적인 노름꾼들. ,
이 주교로 추천되었으며 심지어는 열 살도 되지 않은 소년을 교황의 허락,
으로 주교로 만들었던 것이다.28) 그는 다음과 같이 로마천주교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에게는 구제물자 분배나 구제하는 일과 같은 그들이 옛날에 하던

일은 전혀 없어졌다 교회수입의 절반이 빈민들에게 가던 것이 지금은.
한 푼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교회법도 명백하게 사분의 일은 빈민들.
에게 쓰게 하고 또 사분의 일은 감독들에게 배당해서 손님대접와 자선

사업에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29)

칼빈은 이렇게 당시의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 재물에 욕심을 두고 자기

자신의 호화로운 치장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였

다 또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구제하는 일을 망각한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칼빈은 교회개혁에 착수하였다.

26) 위의 책, 2.
27) 위의 책, 7.
28) 위의 책, 1.
29) 위의 책,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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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

대신에 온 교회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로마.
교회는 임으로 교리의 순수성을 완전히 더럽혔다고 칼빈은 보았다.30)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교리를 만들어

내며 후에 이 표준에 따라 신조를 믿으라고 요구한 것이다.31)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칼빈은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32)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결론 적으로 칼빈은 로마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교황의 권( )結論

위를 앞세워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교리적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개혁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전개해 나갔는데 그 초

판에는 교회론이 성령론의 일부로 취급되었다가 판을 거듭할수록 교회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고 마침내는 교회론이 딴 책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몰트만의 교회론 형성배경B.

고백교회 운동과 세계 차 대전1. 2

몰트만의 교회론은 고백교회운동과 바르멘선언33)의 영향을 받았다 먼저.
30) 위의 책.
31) 위의 책, 10.
32) 위의 책.
33)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 까지 서울 기독교 출판사 바, ( : , 1982), 157.『 』

르트의 영향으로 나온 바르멘 선언은 년 고백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권 교리를1934
기초하여 나치즘에 적극 저항운동을 펼친 것으로 그 항은 다음과 같다 그가1 .「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대로 예수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하고 삶과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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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교회운동이란 나치주의 자들을 지지한 대다수의 독일 루터교회의 독, ‘
일적 그리스도인들운동에 저항했던 교회운동이다 이 고백교회와 바르멘’ .
선언은 칼바르트가 년대에 신학의 혁신을 일으켰고 년대에 그 절1920 , 1930
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에서 출발한다.
바르멘 선언에서 요구한 것은 교회는 다만 그리스도만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권력 인물 즉 어떠한,
피조물의 신격화 절대화를 용납하지 않는 절대은총의 결정적인 선언이었,
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교회의 멧시지와 선교 교회의 삶은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를 취

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백교회와 바르멘 선언의 사상은 나치 지배아래 순교를 당

한 본훼퍼의 제자직 교회의 모습을 낳기도 하였는데 본훼퍼의 제자직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보다는 이 주권아래서 사는 사람의 복종의

삶 책임적인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다 본훼퍼가 강조하는 것, .
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미 안 것을 살려고? ,「 」 「

하는 모험 이었다 신앙이 안 것을 복음 적으로 옳다고 해도 그것이 복종.」

의 직접성으로부터 끊어지는 때는 추상적 신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추상적 신앙 교리적으로는 알고있으나 행함이 없는 신앙 그리고 거룩, ,
함이 없는 신앙 본훼퍼는 그것을 배격하고자 하였다, .
또한 제 차 세계대전은 몰트만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까닭은 몰2 .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
리는 교회가 교회선교의 근원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리고 이 말

씀과 나란히 해서 또한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태들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 ,
서 안식할 수 있고 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룩한 가르침을 거

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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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만이 신학공부를 시작한 것이 그가 전쟁 포로로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

서 포로생활을 하던 시대였기에 그의 신학의 결정적인 계기를 인간과 그

세계의 고난의 문제였으며 이 고난의 현실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 ,「
냐 를 질문하는 신정론 의 문제였다? ( ) .神政論」 34)

칼 바르트 와 헤겔 철학2. (Karl Barth)

몰트만이 어떤 면에서는 바르트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는 바르트의 영

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바르트가 성경을 객관적인 어떤 권위나 상징으로.
서 만이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를 인간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산 말씀의 표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

씀은 없고 신학의 모든 내용은 빈 것이 되며 인간의 수사에 불과한 것으

로서 신학은 이 말씀의 해석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35) 이에 대해서 몰트
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신학은 철저히 성서신학이 되어서 성서를 기초한 신학이 되어

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는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회상,
을 만나고 성서가 그리스도 나라의 미래를 열어 줌으로 선교 행위적

실천적 해방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결국 바르트와 몰트만은 철저히 성경의 절대성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계시는 철저하게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다 신학에. .
있어서 예수그리스도의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 바르트와 몰트만이 신학의

34)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박봉랑 외 인 역, 4 ,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 1982), 16-17.『 』

35) 박봉랑 교회학 방법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 ( : , 1985), 463.「 」

36) J.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조성로 역 정치신학 서울 대한, ( :『 』

기독교서회, 197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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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유를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출발한다 바르트는 삼위일체.
론을 기독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안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삼위일체 되신 존재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결정된 이것

이 오직 그리스도안에서 계시되었다고 한다 몰트만도 기독론을 역시 삼위.
일체 적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
로 규정하여 바르트와는 다른 삼위일체적 기독론을 정립한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죽음 의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한 헤겔,「 」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된다 그리하여 현대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패.
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 」

이 몰트만의 신학에 있어서 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악한 현실을 몰트만은 제 차 세계대전 속에서 그리고 포로수용소2
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하였으며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

나님이 이 세계의 주가 될 수 있으며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는 몰트만 희망신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이

다.

괴팅엔의 세 교수3.

오토 베버a. (Otto Weber)
베버를 통하여 몰트만은 칼빈주의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 칼빈주의는.
교회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계의 구체적인 현실이 언제나 바르게

변화되고 개혁 될 것을 가르친다.37) 또한 그의 종말론이 몰트만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다.38)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의 종말론이,

37) 김균진 헤겔철학과 현대신학 서울 기독교 출판사, ( : , 1980), 217.『 』

38) 위의 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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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세계사의 마지막에 올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현제적인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였으며 성령.
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실현되어가고 있다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이 세.
상에 있는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이 세계의 방향을 빠르게 교시

해야할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 이와 같은 현제적 현실적 의미를( ) .宣敎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말론은 아무 쓸모도 없는 하나의 추상적 이론에 불가

하다는 것이다.

한스 요하힘 이반트b. (Hans Joachim Iwand)
몰트만의 학문적 배경을 형성하는 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죽음「 」

의 개념 그리고 이 개념중심의 헤겔 철학이다, .39)
몰트만은 현대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제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하「

나님의 다스림 의 문제를 해결코자 고민하였다 이 세계속에서 어떻게 하.」

나님이 주 가 될 수 있으며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겠( )主
는가 하는 이 문제는 몰트만 신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 문제를.
헤겔은 기독교 삼위일체론에 기초한 그의 정신변증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자 했고 이것을 몰트만은 그의 스승인 이반트를 통하여 계승하고 있다, .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 장에 나타나 있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6「 」

이반트를 통한 헤겔의 신학적 관심을 구체적으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른스트 볼프c. (Ernst Wolf)
볼프는 주로 하나님의 계명과 사회의 구체적인 헌신이 서로 어떤 관계

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는 그의 논문 에서. ( ) peregrinatio論文 「 」

39) 위의 책,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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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속에 있는 기독교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 즉 교회와 신학은 낮선.
곳에서 여행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대중과 그 사회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속한 사회와 대중을 위하여 몰트만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이 가진 사

회적 차원을 문제삼는다.

평가 시대의 산물로서의 교회론C. :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칼빈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었고 세속의 권력보다 교회의 권위가. ,
우선 시 되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패는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었.
고 세상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칼빈 당시의 상황은 신학적, .
인 오류로 세상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그의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

장을 정리했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 즉 유형교회보다는 무형교회,
를 강조하게되었고 역사적이고 동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정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의 강조점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으.
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강조되,
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몰트만은 교회론은 다분히 인간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몰트.
만의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은 차 세계대전과 그 상황가운데 발생했던 고2
백교회운동이다 차 대전을 겪었던 몰트만은 전쟁으로 인해 고난받는 현. 2
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는 신정론 에 대해 문제를 제? ( )神政論「 」

기했고40) 당시 세상일에 무관심했던 독일의 루터교회 속에 살고있던 몰트
만은 고백교회운동과 바르멘 선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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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그로 하여금 인간 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교회의 역동성에 관심,「 」

을 가지게 하였다 그는 행동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 .
회는 외형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다 차 대전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가 무기력한 교회를 보면서. 2
품을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다.
이 두 신학자의 차이는 사상적인 배경에서 더욱 뚜렸하게 나타난다 칼.
빈은 소위 년대 이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이며 몰트만은1800 ,
이 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이다 년은 사상적으로 합리주. 1800
의가 발생하게된 중요한 시기이다 합리주의 철학의 발흥이후 세계관은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된다 쉐퍼박사는 유럽에서 년은 인과 율. 1890
이 거부되고 반 정립의 진리인출이 거부된 전통적인 세계관의 파괴를 가

져온 해 라고 말한다( ) .年 41) 칼빈은 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합

리주의 이전의 신학자이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며. ,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다 칼빈은 초대교부들과.「 」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
며 하나님이시다, .
그러나 절대정신과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해결하려고 했던

헤겔 철학과 계시관에 있어서 칼 바르트와 괴팅엔의 새 교수의 영향을 받

은 몰트만의 신학은 다분히 실존적이며 합리주의적인 토양 위에서 있다.
몰트만의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은 내적인 본질의 일치보다는 삶의 상「

황 이 우선 시 되며 때로는 삶의 상황이 교회의 본질보다 앞서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상황이 행동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추기 위한 이론이 정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4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6-17.
41)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 홍치모 역 기독교와 현, 『

대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 , 199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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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항상 말씀에 입각한 원론이 먼저 나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행동을 중요시한다.
면 교회는 칼빈이 말하는 말씀중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
게 된다면 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론이 시대에 따라서 원론마저 마음대로 바뀔 수는 없지만 원리에,
충실하면서 그 처한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묻는 교회론이 나

와야 한다 칼빈과 몰트만은 그들이 처한 시대에 고민하면서 이러한 교회.
론이 나왔다면 이 두 교회론을 보완 수정하여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

가 않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개혁주의의 교회

론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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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본질적 측면에서.Ⅲ

교회의 본질 에 대한 칼빈 의A. ( ) (John Calvin)本質

입장.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통에서 찾는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 ’ . 「

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가 하나,」

님의 자녀들로 또한 형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유일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신자는 형제의 사람으로 연합하게 되어 하,
나님의 모든 은사를 나누어 가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본질을.
성도 교회 의 교통이라고 말한다( ) .42)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1.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권 장 제목에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4 1 ‘ ’
고 쓰고 있다.43)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

을 벗고 천사가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
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44)

4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성도들 이 공“ ”( 12:27). ,
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히 시민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참

지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4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1.『 Ⅳ』

44) 위의 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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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

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
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45) 하나님이 아버지

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46) 칼빈은 어머니

로서의 교회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한 표현은 칼빈 자신이 만들어 낸 말은 아니다. .
어거스틴 이후 로마교회에서 교회의 절대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해 오

던 용어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와 같은 의미로 이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의 훈련으로써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강조한 말이며 가부장

적인 권위를 가진 로마교회와는 달리 어머니로써 자식을 훈련하듯 신자들,
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
통하여 주는 영적 양식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 받기에 합당하

다고 칼빈은 말한다’ .47) 이렇게 교육 훈련을 강조한 칼빈의 교회관은 제네
바 교회에서는 물론 그 후 개혁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48)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고 말할 때 구원의 능「 」

력이 교회 자체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역사 하시는데 이러한 구원의

수단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칼빈은 말씀의 선포를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그는 참 교회.
의 지표를 말할 때에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을 들고있는데 성례,
전도 또한 말씀으로 기울어지므로 결국 그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45) 위의 책, 1.
46) 위의 책.
47) 위의 책, 4.
48)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기독교서회, ( : , 1978),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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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국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점을 돕기 위해.
주신 가시적 교회이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앙,
의 출생과 양육을 가능케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기관이다.49) 로마카톨릭 교회가 제
도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구

원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우리주 하나님. 「

을 사랑합시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전자를 아버지로서 후자를 어머. . ,
니로서 라고 말한다.」 50)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엡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생활에 오( 1:23).
시는 영역이 바로 이 교회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
게 주시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
진다 엡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자라며 엡( 4:12). (

서로 한 몸이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4:15) .
것이다.51)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가 되

신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말해준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
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그리.

49) 임상훈 칼빈의 교회론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 ,” ( , ,
1988), 10.
50)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 , 1997), 174.『 』

5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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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는 이와 같이 통치자의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현재 이 교회,
안에 계셔서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5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요 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교인도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앞세울 수 없다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 이기도하다 그러나 이 연합.
체는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53)
칼빈은 사도신경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는 구절에 대하서「 」

이렇게 해석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눈.
다는 원칙 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54) 우리가 교회를 믿는

근거는 자기가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
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물론 재물까지도 서로 나누

어 가져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로마교회가 초대 교회가 지니고 있던 그리스도

의 몸으로서 서로 떡을 떼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주는 본래

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교회가 나눔을 통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

어야 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3.

칼빈은 자신의 교회론을 말하면서 편의상 가시적 교회와 불 가시적 교

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 ’

52)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 정론 제 권 호, , 6 1 (1988): 9.『 』

53)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9.
5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7.『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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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교회에는 양.
자로 삼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

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지

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55)

이 사실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회의 불 가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불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신자.
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루터에게서 칭의론이 그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
있듯이 칼빈에게서는 그의 예정론이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56) 즉 칼빈에게
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한 성부

와 성령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다.57)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예정하신 신자들의 단체

이며 모임 이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런(body) (Society) .
선택이다.58)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불 가시적 교회

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분만이 아시.
는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
그 예정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교회는 말씀과 예전

을 중심으로 모여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59)
이러한 불 가시적 교회와 함께 칼빈은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하

고 있다 교회 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 」

55) 위의 책, 7.
5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 , 1984), 175.『 』

5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7-8.
58) 위의 책, 2.
59) W. Childs Robinson, The Reformation : A Rediscovery of Gra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2),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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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 각처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다.60) 이런 교회

를 가리켜 가시적 교회라고 말한다 가시적 교회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
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며 성만찬에 참가함으로서 진정한 교리와 사랑,
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 ,
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직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교.
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이 있고 그리스도는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는 진정한 교회와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았다.61)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

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엡 고 말한다 아우구스 부르그 고백서에는( 2:20) .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집행하는 집단 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봉사와 수고에 의해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영적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스,
스로 한 가족의 아버지이심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칼빈은 현실의 제한성을 지닌 교회를 적극 수용하면

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본래적인 교회상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
므로 가시적인 교회를 불 가시적인 교회에 수렴시켜 간다는 것은 현실적

인 제약을 지닌 성도가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끓임 없이 성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땅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62)

6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7.『 Ⅳ』

61)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51.
6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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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본질에 대한 몰트만의 입장B.

성령의 교회1.

몰트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성령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 기인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회란 신앙과 희망사이,
의 긴장을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교는 성령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친교도 교회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

는 성령의 능력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63) 교회와 성령사이의

관계를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 살아간다 역사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의 부활에 의해서 기초되며 그 미래는 포괄적인 자유의 나라이다 그, .
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희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회상

에로 소급한다 이 회상과 이 희망의 현재적인능력 이라고 일컬어진. 「 」

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 ,
로서 희망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 이성 의지로부터 발생하지 않, ,
기 때문이다.64)

몰트만에 의하면 신앙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로서의 예수가 신앙을 창조하며 희망이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가 희망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 「

앙과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은 성령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 힘있다.」65)

63) 위의 책, 219.
64) 위의 책.
65)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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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체험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능케 한다.

성례전a.
몰트만은 복음의 선포 세례 주의 만찬 예배 메시야적 삶의 양식등이, , , ,
성례이며 이것은 미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종말론적

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본다 이 마지막 날의 신비스러운 계시와 하나님.
나라에 현재는 성령의 종말론적인 은사 안에서 찾아지기 때문에 성령은

계시하며 믿음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다.66) 몰트만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
의 미래에 대한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다 따라서 성령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신비이며 그것은 성례전. ,
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몰트만은 말한다.67)
몰트만은 복음을 성령의 종말론 사상에서 파악한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
은 곧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다.「 68)」
종말론적이고 보편적인 미래의 약속으로서의 말씀은 자신을 넘어서 장

차 올 것에 대하여 지시하고 밖으로 향하여 약속된 미래의 것이 도달할

세계의 깊이에 이른다 그렇게 하여 말씀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내적.
초월을 가진다 하나님의 자체로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 .
님의 감춰진 미래가 세상을 향하여 이미 현재한 현실이 된다.69)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는 언제나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복음을 선.
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메시야 공동체 이야기하,「 」「

66) 위의 책, 225.
67) 위의 책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례전을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반면에, 228.

몰트만은 성례전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한다.
68) 위의 책, 240.
69) J. Moltmann, Theologiesher Hoffnung, 전경연 역 희망의 신학 서울, ( :『 』

현대사상사, 1973), 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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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 이다, .」 「 」 70)

성령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하여도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친교 하게

된다 몰트만에 의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를 복음과 마찬가지로 인간. ,
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며 행동 속에,
서의 희망이며 동시에 부활의 삶으로서의 표징이고 세상과 관계하시는 하

나님의 종말론적 역사의 삼위일체적 관계의 한 부분이다 세례는 이미 일.
어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붙여 사람을 잠그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

져올 나라의 미래를 그에게 도장찍어준다.71)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례로부

터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인간 해방을 지시하는 소명이다 이 세례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의 새로운 사귐이 없다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삶의 충만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결부시키는 것 를 실현-
시킬 수 없다고 몰트만은 말한다.72)
세례가 은혜의 표징이며 종말론적인 태동의 표징이라면 주의 만찬은 희,
망의 표징이며 종말론적인 도상의 표징이다 또한 세례와 주의 만찬은 교. ‘
회의 삶의 표징이며 공적인 신앙고백의 표징이며 메시야적 시대의 표징’ ‘ ’ ‘ ’
이다.7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과거와 미래가 이 식사에서 동시에 현재화되
며 이 현재화는 모인 공동체를 죄에로 인도하는 세계의 세력들과 법칙들,
로부터 해방하고 이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래를 확신케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식탁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

7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246-48.
71) J. Moltmann, Theologiesher Hoffnung, 437.
72) 위의 책, 263-64.
73) 위의 책,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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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또한 메시야적 사귐을 위하여 사람들을 서로 연합시킨다.74) 예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으며 자신의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었,
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 그러, .
므로 이 만찬은 과분한 은혜의 실례로서 하나님 나라의 태동가운데서 베

풀어지는 즐거운 결혼잔치이며 잃은 것을 찾으려는 사명에 동참하는 예수,
의 친구들의 식사이며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몸과 우리를 위하여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한다.75) 그러므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안에서 세상을 위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
위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
몰트만은 예배를 메시야적 축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 축제는 참여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을 상기시키고 그의 나라

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준다고 본다.

메시야적 잔치는 모든 공동체의 잔치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귐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계시되고 영안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삶의 전체에 새로운 성질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삼위일.
체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자유의 축제이다.76)

몰트만에 의하면 예수가 주신 자유를 통해 제의적 율법주의는 극복되고,
평일과 축제일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고 예배와 율법이 새로운 일치가 이,
루어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세속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와 같이, ,
메시야적 축제로서의 하나님의 미래에로 개방될 때 그들은 사랑 안에서,
삶의 고난과 기쁨을 위해 세계에로 개방되어 일상생활에서 희망을 일깨워

74) 위의 책, 280.
75) 위의 책, 271-72.
76) 위의 책,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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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말한다.

공동체로서의 교회b.
몰트만은 교회를 공동체(Gemeinde 로 인식하며 이 공동체는 성령의 현) ,
존 안에 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성령의 과

정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기독교적 삶은 메시야적 삶으.
로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에 따라서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라 말한다 메.
시야의 복음이 들려진 곳에서는 신앙이 생기게 되고 신앙이 있는 곳에는,
살아 있는 희망을 가진 거듭난 삶이 영위되며 이러한 중생한 사람이 미래,
의 상속자이며 하나님나라에 시민이 되는 것이다.
몰트만은 교회의 임무77)를 공동체에 위탁된 임무에 공동체 안에서의 임
무들로 구분한다 공동체에 위탁된 임무는 성령의 임무에 힘입어 그리스도.
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로 부름에 있다.78) 이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일반적인 제사장직 일반적인 예언자직 일반적인 왕직을 갖는 메, ,
시야적 백성이다 예언자적 백성으로서 그는 자신의 삶과 그 삶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과 미래를 세상에 증언한다 제사장적 백성으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대속 행위를

증언한다 왕의 백성으로서 그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온 세.
상의 해방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79)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교회 전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으

로 곧 선포, (Kerygma 친교), (Koinonia 그리고 봉사), (Diakonia 이다 따라) .
서 이것들이 교회에 의해 분배되어 생겨난 다양한 임무들이 세상의 메시

77)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몰트만은 전통323.
적으로 직무 봉사 등으로 표현되어 온 것을 임무라고 표현한다, ‘ ’ .
78) 위의 책, 323.
79) 위의 책, 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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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 해방의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0)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한 희망을 가진 자는 역사의

갈등과 좌절을 견뎌 내고 지상에 남아있어 포기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자행되는 불의와 지상의 숙면적인 파괴를 더 강하

게 느끼게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충실한 것도 기도와 울부짖음의 열정을 증가시키는 것

이요 기도하는 자는 더욱 세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81)
나아가 몰트만은 교회의 과제로 친교를 말한다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
이다 즉 군주나 노예가 없으며 탐욕과 사유재산 요구권이 사라지게 되며. , ,
사회적문화적인종적성적 특권은 교회에서 그 힘을 상실한다.․ ․ ․ 82)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개혁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친교로부터 성립되었다 그의 친교로부터 교회는.
거듭난다 형제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형제에로부터 나오고 또한.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 공동체의 친구들은 예수의 우정으로.
부터 산다 우정의 정신으로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새롭게 형성한다. .
성례전 집전의 개혁 성직들의 개혁으로부터가 아니라 구체적인 친교,
의 거급남으로부터 교회는 현존하는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83)

지금까지 전개한 몰트만의 교회 이해는 교회의 메시야적 이해 라고「 」

부를 수 있다 교회의 메시야적 형태이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메시야. .
적 사명에 교회가 참여함으로서 교회가 속해있는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

서 교회에 주어진 메시야적 사명을 가능케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몰트만.
80) 위의 책, 329-33.
81) 위의 책, 307.
82) 위의 책, 338.
83) 위의 책, 339.



32

이 같은 교회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를 이론

적 근거로 삼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2.

몰트만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회는 자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자체의

사명 의미 역할들 그리고 자체의 기능들을 다른 것들과 관계에서만 바르, , ,
게 이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그가 속하고 있는 교회의 경험들

과 그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Credo Ecclesiam 사이)
의 관계이다 그 다음에 미치는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역사와의 관계.
인 바 이 역사로부터 교회가 나오고 이 역사 안에서 교회가 살며 교회가, , ,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역사의 완성을 희망한다 또 다른 관.
계는 교회가 때의 징조들 을 해석하려고 하는 때 교회가 속해있고 이,『 』

것을 겨냥하는 세계사적 상황과의 관계이다.
몰트만에게는 세계가 그 자체로서의 완결된거나 폐쇄된 것이 아니라 미,
래에 이루어질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야 할 과정을 뜻하고 있다 곧.
몰트만에게 있어서 세계 는 미래를 향한 과정 곧 역사를 의미하(Kosmos) ,
게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를 역사로서의 세계 로 생각하고자. 「 」

하는 것이다 몰트만은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부.
터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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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그리스도를 위한 교회a.
몰트만은 만일 교회가 어떤 특정한 부류를 위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

리스도를 위한 교회라고 칭한다면 교회의 자기 이해 속에서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고 말한다.」 84)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

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로 말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위성,
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문답 제 문에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54
다고 몰트만은 말한다 거기에는 당신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

하나님의 아들은 전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이 공동체를 그의 영과 말씀

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통일성에서 세계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한 생, ,
명에 이르도록 선택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며 나는 공동체의 하나의 살아있,
는 지체요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
몰트만은 교회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와

또 그가 행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대답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론,
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교회론의 문제는 그리스도론 적으로 대답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는 선택하고 모으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하여‘ , , , ’
기술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활동 안에서 자신의 참된 존재를 갖는다. .
따라서 교회의 어떤 독자적인 존재론을 배제되며 그리스도의 활동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은 우주적. …
이다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전인류 위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세. ,『 』 『

계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세대들에 미친다.』 85)

84) 위의 책, 82.
85) 위의 책,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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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의 공동체로서의 교회b.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의 메시야적 사명에 참여하는 교회이

다 몰트만은 복음서와 제 이사야서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야적 사명을. 2
가진 자로써 기대된 종말 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복음 자.
체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를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들과의 사이

를 중재하는 것이다.86)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로서 교회의 메시야적 사명은
갇힌 자들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로 불러들이며 죄와 죽음에서 그 백,
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진 것이다.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메시야적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되고 그의,
역사와 함께 그의 복음은 세계를 위한 교회의 복음이 된다.
결국 교회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되,
고 인간 해방의 메시야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87) 이 교회 운동은 새로운

종말 시의 출애굽이다 따라서 메시야적 선교의 목표는 기독교의 확장이나.
설립이 아니라 장차 올 나라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출애굽에로 해방하는

것이 된다.88)

십자가의 교회c.
몰트만은 여기에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루면서 예,
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을 부활의 빛으로

해석한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이 버린 자로 죽었다고 한다, ‘ ’ .89) 그는 이전에 나의「

86) 위의 책, 96.
87) 위의 책, 98.
88) 위의 책, 98-99.
89) 위의 책,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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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라고 불렀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 「

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라고 부르짖었다 그? ( 15:34) .」

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죽음만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성령에 의하.
여 내어 주었다 히( 9:14).90) 십자가 사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

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라면 믿는 자 모두가. ,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

도의 화해의 사자들이다.91) 몰트만은 오직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부터만 대
리의 제사장적 직무가 생겨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자와 친교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보이게 사는 사람들 곧 가난한자 불,
구자 밖으로 쫓겨난 자 갇힌 자 박해받은 자들과의 현대적인 친교에로, , ,
들어가는 곳에서 실천된다 십자가에 달린 분과의 친교는 인자의 가장 작.
은 형제들과의 친교에서 사는 것이다 마 장( 25 )92)라고 한다.
둘째 십자가에 죽음은 법적으로 죄인의 죽음이다 그는 법적으로는 그, .
리스도의 정치적 선동가였기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
음은 정치적 차원을 갖는다 예수는 고문당하고 정치적 피압박자로 죽었.
다 그럼으로써 그는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사람들과 아무 조건 없이 친교.
한다.93) 영문 밖에서 히 십자가형을 통해 범죄자들과의 친교를 이( 13:12)
룬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공동체로서 그의 헌신과. 「

상실된 자들과 그와의 연대성 그리고 그의 공적인 고난 속에 포함된,
90) 위의 책 몰트만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으, 145.

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의 버.
림받음은 동시에 잃은 자의 구원을 위한 자기 자신의 헌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며 갈 이것을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 자신의 신비가 계시된 삼위일( 2:20), ‘
체의 공개된 비밀이라고 한다’ .
91) 위의 책, 112.
92) 위의 책, 113.
93) 위의 책, 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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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4).
셋째 정죄받은 하나님 모독자의 죽음이었다, .95) 예수 자신도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하였다 눅 그런데 그의 죽음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22:37).
갖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 없는 자가 하나.
님과의 친교를 갖게된다.

해방하는 교회d.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교회이며 나아가 해방하는,「

교회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해방을 받으면 새로운 생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해방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96)　　　
결국 교회는 해방의 행동을 하며 해방의 작업을 지지하는 세상 가운데, ,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업적을 위한 촉매가 되는 교회로서 세계를 해방하

는 교회인 것이다 몰트만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계의 세력들에.
게서 벗어난 사람만이 이 세력들의 힘을 해제하는 자유와 힘을 획득한다

고 말한다.97) 따라서 예수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해방을 얻은 교회가 이

해방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배는 부활하신 분의 지배이며 죽음을 극복으로서 그리스,
도의 지배는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교회는 부활하신 분의 활동 때.
문에 새로운 생과 그들의 희망을 선사 받은 사람들의 친교가 되는 것이

다.98) 몰트만은 이 세계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에 일

94) 위의 책 몰트만은 여기서 교회는 민중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기, 107-08. ‘ ’ ,
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친교가 이루어진다고 말

한다.
95) 위의 책, 102-03.
96) 위의 책, 120-21.
9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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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야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것을 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우선 자신 안에서 반사하고 묘사해야만 하는

데 만약에 주님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 교회

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몰트만은 교회가 어떤 공동생? .
활의 질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의 지배 상

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채용하거나 그것을 따라 방향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주에게 일치해야하고 사회를 위한. ,
새 생명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99) 몰트만은 계속해서 교회는 결코 인.
종차별을 하거나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회는 결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인종차별을 하거나 인종의 구별을 허

락하는 종족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자기의 공동체 안에 계급의.
구별과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정당화하는 계급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방하는 그리스 도의 지배에 부합하는 교회를 위해 타당한. …
말은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의 남, ‘ ,
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 리스도 안에서 하. 『

나 이기 때문이다 갈 롬 고전’( 3:28; cf. 10:12; 12:13).』 100)

그리고 공동생활에서는 신적인 법이 실천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인종적,「

계급적 또는 어떤 다른 구별을 용납할 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그런 구별,
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여 몰트만은 어떤」

사회나 국가에 의해서 억눌리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용

납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신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

고 있다.101)

98) 위의 책.
99) 위의 책.
100) 위의 책, 122.
101) 위의 책,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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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e.
몰트만은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곳에 있으며,102)　　　　
사도직 안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말한다, .
그 성경적 근거로서 그는 요한복음 을 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20:21-23 . “
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
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자각했으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 ”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후 몰트만은 그리스도( 5:20).
의 말씀이 사도들의 말 에 현재 하지만 역으로 사도적 말이 그리스도의「 」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103)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약속은 사
도의 말씀 성만찬 세례 그리고 형제적 사귐 가운데 있다고 몰트만은 밝, ,
힌다 고전 롬 장 마( 11:23; 6 ; 18:20).104)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 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몰트만은 마태복음

을 소개하고 있다 거기에는 예수를 인자 세계 심판자 로 묘사하25:31-46 . - -
고 있으며 이 심판자는 사람들을 그 보좌 앞 왼편 오른편에 모았다 이, .
심판의 장면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심판자를 돌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장차 올 심판자는 세상 안에서 이.
미 감추어져서 가장 작은 형제들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헐벗, , , ,
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신다, , .105)　　　　
따라서 몰트만은 사도직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가장 작은 자들은,
교회가 어디에 소속하는가를 말한다고 한다 그는 교회는 가장 작은 자들.
과 함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102) 위의 책.
103) 위의 책, 140.
104) 위의 책, 143.
105) 위의 책,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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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신학적 평가C.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이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능 에 대해「 」

서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양육 받고 자.
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으로의 교회에서는 무엇. 「 」

보다도 한 몸으로서의 성도의 교통 을 중요시한다.「 」

반면에 몰트만은 교회를 신앙과 희망사이의 긴장을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 로 이해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교는 성령의 친교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친교도 교회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

력 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교회의 본질을 성례전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는 복음의,
선포 세례 주의 만찬 예배 메시야적 삶의 양식 등이 성례전이고 이것은, , , ,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세례를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
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은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해방이.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사실,
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곧 드러난다 그는 주의 만찬에 참가.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

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위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
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 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

강조하고 있다 몰트만은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 에서 교회의 메시야. 「 」

적 사명으로서 인간 해방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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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과의 친교는 결국 가난한자 불구자 밖으로, ,
쫓겨난 자 갇힌 자 박해받은 자들과의 친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 .
나아가 그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교회이고 또한 해,「

방하는 교회 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에서는 신적인 법이 실천되어.」

야 하므로 어떠한 인종적 계급적 구별을 용납할 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
그런 구별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교회는 여,
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곳에 있으며,106) 사도적
안에 그리고 가난한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말한다, .
그 성경적 근거로서는 그는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20:21-23, “
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구절을 예로 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5:20, .「 」

현재 하심을 나타내는 말고 몰트만은 마태복음 을 소개하고 있다25:31-46 .
마태복음 장 심판의 장면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본 것이 바로 심25
판자를 돌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장차 올 심판자는 세.
상 안에서 이미 감추어져서 가장 작은 형제들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 , ,
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신, , ,
다.107) 따라서 몰트만은 사도직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는 교회는,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칼빈의 교회관이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 된 것이라

면 몰트만은 인본주의적 착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의 교회론이 원론적인 것이라면 몰트만은 다분히. ,

106) 위의 책.
107) 위의 책,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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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인 면에 강조를 둔 것이다 하지만 실천적인 면이 성경의 원리에 근.
거한 것이어야 하는데 몰트만은 상황을 먼저 두고 교회관을 정립하였기에

그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교회가 되고 말았으며 그는 교회는 하나의 정치,
집단 정도로 전략시키고 말았으며 원컨대 몰트만은 교회에서 복음사역의

멍에를 벗기고 인권운동의 멍에를 씌운 것이다 무모하게도 몰트만은 삼위.
일체론부터 수평적인 사회적 평등관계로 조작하고 있어서 교회도 수평적

인 공동체로 만들어 모든 세계 시민을 수평적인 평등관계로 만드는 이른

바 해방운동에 종사 하도록 만들었다 몰트만의 이러한 해방으로의 안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급기야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극렬한 혁

명 전사의 옷을 입게 만들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급진적인 사회.
관계를 추구한다는 데에는 다름이 없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원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의 조화를 잘 이루

어야 한다 하지만 원론이 없는 실천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성경에. ,
근거한 실천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덧붙여 개혁주의 교회에는 칼빈이 말한 대로 반드시 신실한 말씀이 선

포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대 교회와 같은 아, .
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는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강단이 약해져 간다는 소리가 들린 지 오래.
되었다 학교 교육에 밀려버린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날 하루.
한 두시간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자녀.
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태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녀들이 바르게 자

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은,
그 이유 중에 성령의 능력이 결여된 설교와 약화된 교회교육 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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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교회는 학교 교육에 밀려나 교회 교육은 점점 축소시킬 것이 아니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교.
육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들로 하여금 어두워져 가는 세

상을 개혁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유년주일학교의 수요예배도 부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주일 오전에만 참석하고 학교공부에 매어 달리는 중 고등학,
생들도 주일오후예배 뿐 만 아니라 수요예배까지 참석시켜서 성령의 능력

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야 만 한다 그래서 어머니.
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감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의 성도간의 교통도 말씀 안에「 」

서 이루어지리라 본다 교회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성도들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주일점심시간에는 전 교인이 함께 애.
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하고 다양한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밤에는 산기도.
같은 훈련을 통하여 영적 재무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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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표지. (The Marks of trueⅣ

church)

교회의 표지에 대한 칼빈의 입장A.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시행을 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곳 또.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대로 집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하

나님의 교회는 존재하며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108)　　
칼빈은 이와 같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하였다.109) 이것은 곧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집권체제

에서 감독과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외형적인 조직과 교직의 권

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한데 대한 복음적

인 회복을 기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순수한 봉사와 성례전 집행의 바른 의식은 충분히「

보증이 되며 이두가지 표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확실하게 교,
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고 말한다.」 110)

말씀의 선포1.

10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9.
109) 위의 책, 22-26.
110) 위의 책.



44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예배의 중심이 성례인데 반해서 개신교에

서는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
생에게 전파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신앙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

하신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
칼빈은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
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 하리라 사 는 말씀”( 59:21)
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직분 목사와 교사 을 통하여 교( ) 「

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일 수 없다 라고 말.」
한다.111)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그 종을 통하여 전달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이 계속 선포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순수하고 신「

실하게 선포되는 곳 이다.」 112)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
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절망한 사람을 소망으로 이끄신

다.
그러므로 말씀의 선포를 위임받은 설교자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의 도

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데 있다.113)
이같이 설교자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칼빈은 말씀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성령이 역사 하시면 인간.
의 말은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111) 위의 책, 5.
112)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 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 ( : , 1983), 231.『 』

11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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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설교자에게서 분리하시면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

한다.114) 그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단순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모두를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성령은 말씀의 터 위에서만 교.
회를 바른길로 인도한다 성령은 교회의 안내자이다 요 그. . ( 16:7, 13), “「 」

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한”( 14:26),「
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인 성령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
도를 드러낸다고 칼빈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이르게 한 구속자이다.115)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빛이요 지혜요 진리이신, ,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116)
구약에서 종종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성자는 신약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능력에 맞게 낮추시.
는 일 중에서도 최고의 겸비이다 구약과 신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다같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인간의 약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예수그리스도들.
증거 하듯이 외적 도움으로 주어진 교회에서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이다.

성례전2.

칼빈은 참 교회의 두 번째 표지를 성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4) D.W. Torrancc and T.F. Torrance ed. by, Calvin's Commentaries,
vol.12 (Edinburgh: The Saint Ancdrew Press, 1959), 1072.
115) Wilhelm. Niesel, The Gospel and The Churches, 이종성 김항만 역 비, 『

교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 1988), 101.』

116) 위의 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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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편,
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

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117)
칼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의 하나로서 성례전을

언급하면서 성례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였다.
성령은 성례전을 통하여 무슨 신비스러운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준다 설교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듯이 성례전의 본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자들은 이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게 된다.118)
칼빈은 성례를 문서에 적힌 인장에 자주 비유하였다.119) 로마서 의4:11
말씀으로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문서가 그냥 백지일 경우에 인장 자체는. “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보통 문서인 경우 그것은 인장이 있어야 효력을 발

휘할 수 있다 로마서 의 주석에서 칼빈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의의.” 4:11
상속이라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뢰한 언약의 인장으로 설명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120)
달리 말하자면 성례는 말씀과 언약의 첨가된 것이어서 성례 그 자체로,
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약속을 언약 이라고 부르고. 「 」

성례는 언약의 표 라고 부르신다.「 」 121)

11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1.
118) 위의 책, 17.
119) 위의 책, 5.
120) D.W. Torrancc and T.F. Torrance ed. by, Calvin's Commentaries,

롬vol.12 ( 4:11).
12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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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

게 믿게 만드는 행사이다 선생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듯이 성.
례도 우리의 우둔한 능력에 알맞도록 가르치려는 것이다.122)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더 분명하게 말한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의 기둥 이라고 본 것이다 건물이 기초 위에 서 있지만 기.「 」

둥으로 되어야만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있으며 성례를 첨가 할 때에는 기둥으로,
바친 것 같이 더욱 튼튼하게 서 있게 된다.123)
칼빈이 성례를 비유한 또 다른 한가지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풍.
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한

다.124)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증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
탱하고 자라게 하며 성장시킨다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
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칼빈은 먼저 내적 교사인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말씀과 성례가 동등하게 역사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셔.
서 만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즉 성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가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 ,
신다.
어떤 사람들은 성례를 마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마치 성례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례에 그런.
힘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한다.125) 마치 성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122) 위의 책.
123) 위의 책.
124) 위의 책.
125) 위의 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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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칭의는 그리스에게만 맡겨져.
있으며 그것은 성례라는 인장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복음선포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례가 없이도 완전히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126)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표지들을

성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는 구약시대에도 성례가 있었다고 말한다. .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가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성례였다 이와 같이, .
구약시대의 성례는 신약시대의 성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

하고 있다고 보았다.127)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통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두 가지.
표징을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마음에 언약을 인치셔서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 보호하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먼저 성례의 첫 번째 표.
징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세례a.
칼빈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이다’
고 말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데 있,
다.
이 세례로부터 우리가 얻게되는 신앙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죄.
사함의 표이다.128) 즉 세례를 받을 때 전 생애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
을 믿게 된다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성결은 계속적으로 유효.
126) 위의 책.
127) 위의 책, 20.
128) 위의 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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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과 그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의 부

활에 참여하게 된다.129) 사도바울은 우리가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

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의

로운 생활을 하도록 분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롬( 6:4).p
셋째는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게 된다는 점이다.130)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는 것이다.
니이첼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중

시한다 즉 세례의 본래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131)
칼빈은 이러한 세례는 집행하는 사람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

하였으며,132) 또한 세례식을 거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칼빈이 말한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세례는 봉헌의 징표인데 세례를 통하여 죄를. ,
용서받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
고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또한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129) 위의 책, 5.
130) 위의 책, 6.
131) 비교교회론Wilhelm. Niesel, , 218.『 』

13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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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칼빈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장의 말씀과 같이 그6
리스도의 죽음과 새로운 삶에 연합된다고 말한다.

성찬b.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찬이다 그의 책 기독교 강. 「

요 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니고 아들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에서

우리를 중생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접붙이시며 택함

을 받은 그의 권속을 만드신다 라고 말한다. .」 13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

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심으로 지혜 있는 가장의

책임을 다 하신다는 것이다.134)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라고 칼빈은 말한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

을 공급받는 것이다.135)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큰 확신과 기

쁨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
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며 요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 6:55)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136)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133) 위의 책, 1.
134) 위의 책.
135) 위의 책.
136) 위의 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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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믿는 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먹고 마신. 「

다 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뜻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여함」

으로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 이라고 말한다 떡과 포도주가 신체의 생명.「 」

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

는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이것은 성령의 은밀한 능

력이 그리스도의 몸에 임재를 가능케 한다고 칼빈은 본 것이다.137)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것은 어떻게 임재하는가 혹시 공간?
적으로 임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
간에 임재해 있어서 손으로 만지고 이로 씹으며 삼킬 수 있다고 말한

다.138)
중세의 스콜라신학들은 외형적 표징과 보이지 않은 실재와의 관계를 화

체설로 설명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칼빈은 우리는 성만찬에 그리스도께. 「

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떡과 고착시키거나 떡 속

에 포함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한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한.」
다.139)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140)
성찬이라는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이다 주의 죽. “
으심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전하라 고전 는 명령은 우리의 믿음”( 11:26)
이 성만찬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라는 뜻이다.141) 주
137) 위의 책, 10.
138) 위의 책 로마 천주교에서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체설, 12.

을 주장한다.
139) 위의 책, 17.
140) 위의 책, 33.
141) 위의 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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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

과 평화와 화목을 권장하며 고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주님은 성찬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며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만찬에서 제시되는 떡.
은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결을 표현하는 것이다.142) 이와는 반대로 이
빵을 받아도 믿음의 영양과 힘을 얻지 못하며 감사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서운 독약이 되는 것이다.143)라고 칼빈은 주장한

다 그리하여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 “
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 말한다 고전” .(

믿음의 조건도 없이 사랑하겠다는 열의도 없이 돼지 같이 성찬11:17, 29)
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44)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각기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다 고전( 11:28).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완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145) 칼빈은 이러한 성찬이 자주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말

한다 당시 일년에 한번 성만찬이 집행되는 관습을 마귀가 만든 것이라고.
까지 냉혹하게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성찬은 일생동안 우리를 양육하심에 대한 표시로서 예수 그

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찬에서 그리.
스도는 성령에 역사에 의해서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

142) 위의 책, 38.
143) 위의 책, 40.
144) 위의 책.
145) 위의 책,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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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 성찬은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은총의 수단이므로 합당한 자가

참여해야만 한다.

권징의 성실한 시행c. (The faithful exercise of discipline)
참 교회는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이다 신자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
는가 하는 신앙의 표준이 있어야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도덕적, ,
윤리적 행위의 표준도 있어야한다 칼빈은 교회 안에서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필요하듯이 가장 질서가 경연해

야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더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
이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146)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군덕상의 추문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순결함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집행해야 한

다는 것이다.147) 칼빈은 장에서 권징론을 다루고 있는데 권징의 목적은12 ,
셋으로 구분하였다.148) 첫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불명.
예스러운 생활을 보내는 자가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엡 를 사악하고 모독적인 사람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 5:25)
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둘째는 선량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는 일

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146) 위의 책, 1.
147)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 정론 제 권 호, , 6 1 , 39.『 』

14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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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부끄러움에 놀라 스스로 회개

하도록 하고자 함이다.149)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말로 견책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추

방했고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그를 오래 버려둔 것을 책망했다 고전( 5:1
-7).
고대교회는 범죄하여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우선 그런 사람

을 성찬에 참가하는 것을 금하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교회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이도록 명령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실.
수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표시로서 엄숙한 의식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

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고대교회에서는 이 권징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아.
서 군주나 평민이나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칼빈은 교회가 권징을 행함에 있어 온유한 심령 갈 을 결합하는 것‘ ’( 6:1)
이 합당하다고 말한다.150)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한다 고후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2:8)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교회에서 출교를 행함에 있어서도 출교 당하는 사람을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즉 출교는 교정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다.151) 출교와 저주 는 다르다 저주는 죄의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 」

원한 멸망에 정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교는 단지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
리란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서 사람을 불러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149)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살후”( 3:14).
15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8-13.
151) 위의 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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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52)
칼빈은 권징에 의해서 완전한 교회의 정화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대한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권징을 사용할 것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권징을 통해서 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기대하는 것이다.15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권징의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기를 교회의,「
권징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돌이키게 하며 다른 형제들의 범죄를,
저지하며 덩어리 전체를 해칠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 ,
의 고백을 변호하며 교회에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
요하다」154)고 하였다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절대 필.
요하다 그러나 권징 수행의 조건들. 155)을 고려하여 바르게 시행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교회의 표지에 대한 몰트만의 입장B.

사도신경은 하나이며 보편적 교회 를 고백한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 」

신조 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되었음 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381 ) 「
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에 대해서 말한다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세가.」

지 혹은 네가지 속성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

것들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

그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의미하는가 그것들은 교회의 진리?

152) 위의 책.
153) 위의 책, 13.
154)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김혜성 남정숙 역 웨스트민스터, , 『

신앙고백 서울 생명의 말씀사( : , 1983), 123.』

155)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교회론 경기 안양신학대학원, ( : , 1965), 57.『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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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잴 수 잇는 표지인가 만일 그것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면 이 네가지 속성들은 교회를 완전하게 특징지우고 있는가 몰트만은 이?
러한 질문들이 성격을 달리하는 갖가지 교회들의 친교를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가시적인 형태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한다.156)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루터는 일곱 가지를 말한다 하나님의 참된 말. 1)
씀의 설교 세례를 바르게 베픔 성찬의 올바른 형태 중보의 권리2) 3) 4) 5)
교회의 목사들의 올바른 부르심과 성직수여 제 나라 말로된 기도와 찬6)
송가 고난과 박해7) .157) 몰트만은 이 고전적인 표지들에 다른 특징을 첨가
해도 되고 이 양자 사이의 기본적인 연결은 보여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

며 교회 밖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자유 안에서의 일치 교회의 거룩함은 그것의 결,
핍 속에서의 거룩함 교회의 사도성은 십자가의 표징을 지니고 교회의 보, ,
편성은 억압당한 자들을 위한 그 열성적인 지지자로서의 후원과 연결되어

있다.158)
종교 개혁 자들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

어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로 보

았다 그러나 몰트만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하여 결속된 하나의 거룩한 보.
편적인 교회가 분리되고 다투고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서의 자, ,
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로소 문제는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 안에서 선포된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156) 위의 책 재인용, 359. “ .”
157) 위의 책 재인M, Luther, “Von den Konziliisund Kirchen,”(1539); , 62. “

용.”
158)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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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아닌가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 밖에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는 적대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성화 된 교회는 빈곤의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형?
태를 취해야 하는가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가난과?
고난과 자유와 그리고 참여의 특징을 교회에 부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

는가?159)

몰트만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만일 교회가 자신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의 정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다만 자신에게만 종사하는 환상적인 교회로 변화게 될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들을 말씀과 성례 전으로부터 이해하.
거나 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만은 없고 같은 정도로 외적 방향을,
제시 해야 하며 세상성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
될 때 교회의 표지들은 오늘날 인간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갈등,
속에서 신앙 고백적인 표징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표지와 세,
상과의 관계를 말한다.160)

교회의 일치1.

교회의 일치는 함께 모인 회중 안에서 경험된다고 몰트만은 말한「 」

다.161) 이 모인 회중의 일치는 자유 속에서의 일치 이며 일치 속에서의,「 」

자유와 다양성이다 모든 사람은 그의 타고난 재주나 임무들 그의 약함과. ,
결함의 상태대로 받아들여 져야한다 회중을 모으는 이는 그리스도이고 회.

159) 위의 책, 364.
160) 위의 책.
161) 회중 중심의 교회론Otto. Weber,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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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새 창조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

간의 자유에 봉사하는 어떠한 것도 회중 안에서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양성과 자유 속에서의 일치이다 이 일치와 다양성은 성령 안.
에서만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개방된

친교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회중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이다 다른 공동체들의 고통과 증언을.
자신의 고통과 증언으로 보지 않는 공동체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서 고통 당하시고 활동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동체의 제한을 넘어선 연대성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박

해의 시기에도 증명되어져야한다.162) 또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메시야적 일치를 이루어야한다 일치는 교회의 표지 일뿐만 아.
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요 몰트만은 그( 17:21).
근거를 그리스도의 일치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의 일치는 그의 제자들과 믿.
는 자들의 친교와 일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기초를 둔 억압당하고

굴욕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친교이며 일치이다.163)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과 친교 해야 한다 몰. . .
트만은 만일 교회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정의를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평화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일치는 더 이상

구원의 때의 속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보편적 교회2.

몰트만은 교회의 보편성이 교회의 지체인 것이 아니며 교회는 그리스도

162)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36.
163) 위의 책, 3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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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편적이라고 규정한다.164) 보편적이라는 말

이 참된 교회 유일하고 정당한 교회의 표지로서 사용되어졌던 것은, 1「 」

세기에 이단자와 종파 분리론자와 논쟁에서 사용되었다.165) 그래서 이 용

어는 그것의 특성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충만함 그리스도안에서의, .
그것의 일치와 거룩함 그리고 그것의 사도적 정당성이다.166) 나아가 교회

의 보편성이란 교회의 확장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하다고 몰트만은 말한다.

보편성이라는 말의 공간적이고 내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한다면 자신의

내적 전체성을 지닌 교회는 세상 전체와 연결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결론 이다 교( ) .結論

회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었다면 교회는 전체 세상에 연결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화해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고

세상을 해방시키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이 그

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자체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일. …
반적이고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하다.167)

보편적 교회 란 말은 교회의 운동 선교 그리고 희망을 묘사하는 말, ,「 」

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이라는 말은 단연코 교회의 종말론적 규정이. 「 」

다.168) 역사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이다 또한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교회는 이 세상 끝까. . 「

지 마 교회의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에의 참( 28:20)」

여를 실현하게 된다.169)

164) 위의 책, 371.
165) 위의 책, 370.
166) 위의 책.
167) 위의 책, 371.
168) 위의 책,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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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회의 종말론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몰트만은?
전체 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이방인들과 세상의 국가들에 대「 」

한 선교를 위해서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보편적 이라고 불려져야 한다「 」

고 말한다 만약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

면 교회는 한사람 혹은 한 단체와 다른 것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멀리」

하는 데로 기울어질 것이다 한편 교회가 그의 보편성을 사도직에서 이해.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누,
르기 위해서 서로간에 구축한 장벽들은 선교와 친교를 통해서 파괴되어질

것이라고 몰트만은 말한다 전체가 분열상태에 처해있을 때 교회가 우선적.
으로 잃은자와 거부된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이익을 회복하고 추구

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전체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보편적이다.170)

가난속의 거룩함3.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가난함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무력함과 가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곳에서 거

룩하게 된다고 말한다.171) 그는 덧붙이기를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부,
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부에 관한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난해 졌으며 사도는 세상을 복음으로써 충만하,
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바치며 그의 메시야적 세계선교에 투자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만 비로소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가

169) 위의 책, 371-72.
170) 위의 책, 375.
171) 위의 책,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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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게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가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난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난한자들의 친교에로 이끌지 않으면 덕「

이 아니기에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자들의 교회로서 다시 말하면 가난-
한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고 그 나라의 담지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
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172)

사도적 교회4.

몰트만은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다른 표지들 일치 보편성 거룩성 과- , , -
구분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회의 표지이지만 사도성은 그.
나라의 완성 때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례.
했을 때에는 사도적 선교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173) 그러나 역사

적 교회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도성이 교회의 표지로 남는다.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교회가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동시에 교회가 사도적 선포를 수행하는데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사도성.
은 교회의 근거인 동시에 교회의 임무이다.174)
몰트만은 사도직이 담당해야할 대상을 교회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그는.
사도직이 복음의 선교이며 자유에로의 부름이며 메시야적 친교에로의「

부름이라면 세상에서의 사도직은 절대로 의심할 것이 없다 고 말한, 」

다.175) 사도적 선교는 부자유와 페쇠적인 권력과 법의 저항에 직면하며,
시련과 대립과 고통으로 이끈다 이것은 사도직을 담당하는 교회가 피할.

172) 위의 책.
173) 위의 책, 380-81.
174) 위의 책, 381.
175) 위의 책,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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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현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뒤따름에 의해 규정되는 고난

과 희생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바울이 자신.
의 박해와 고난과 상처와 흉터를 보여준 것처럼 사도직을 근본적으로 능‘
동적인 고난과 고난받은 행동으로 이해한다’ ‘ ’ .176) 고난속에 있는 사도적

교회에 대하여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교회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사도직이 된다 그때 교회는 고통.
하는 사람과의 친교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하며 감금된

사람과의 친교안에서 그의 미래를 증언한다 무신적이고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 는 자신의 진정한 사도적 교「 」

회임을 입증한다 교회의 사도직 계승은 그리스도의 계승이다. .177)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적 평가C.

몰트만은 항상 그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론을 전재한다 그는 교회안에서.
선포된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고 교회 안에,
서 행해지는 성만찬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 밖에서 박해를 받고있는 사

람의 형태인데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의문을 품는다.
몰트만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만일 교회가 자신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의 정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다만 자신에게만 종사하는 환상적인 교회로 변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들을 말씀과 성례 전으로부터 이해하.
거나 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이해할 수만은 없고 같은 정도로 외적 방,
향을 제시해야하며 세상 성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

176) 위의 책.
17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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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될 때 교회의 표지들은 오늘날 인간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갈등 속에서 신앙 고백적인 표징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표지,
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한다.178)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론은 교회와 국가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에 종. .
속하려는 국가의 모든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179) 이러한 교회론은 정치적

인 그리고 사회적인 교회론이다.180) 몰트만의 교회론에서 우리는 그가 말

하는 그리스도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해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그의 이러한 기독교론에 근거한 교회론은 남.
미에서 해방신학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그는 교회가 역사에 있어 항상 정.
치적 차원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요소를 나타내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 ,
자직은 정치적 결과를 갖는다고 하였다.181)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사회「

적 세계속에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비판적이며 해방을

주는 과제를 갖고 있다 고 말한다 나아가 기독교의 정치적 책임이 오늘.」 「

의 갈등 속에서 분명히 민중 속에서 민중과 같이 그리고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구체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함으로 기독교의 정치적 책」

임에 대해서 강조한다.
물론 교회가 필요할 때에 선지자로서 목소리를 내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178) 위의 책.
179) Wilhelm. Niesel, Bekenntnisschnften und Kirchenordnungen nach Gottes

Wort reformieten Kirche 그가 성서에서 우리, (Switzerland: urich, 1938), 335:Ζ 「

에게 증언 된대로 예수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하고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
가 신뢰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의 선교의 구원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리고 이 말씀과 나란

히 해서 또한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태들 진리들을 하나님이 계시로서 인식할, , ,
수 있고 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룩한 가르침을 우리는 거부한

다.」
18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7.
181) 위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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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단지 정치적인 제도

로 전략시키고 있다.
칼빈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분히 영적인 의미의 기독론에 근거한 교

회론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야이며 또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모,
으고 그 교회를 통치하는 주권자로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말하고 있다 칼.
빈은 교회와 국가의 권세를 구분한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형식의 권.
세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다스리심은 우주적이지만 국가적이고 구조적인.
모든 문제에서 궁극적인 해결을 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
도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심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직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 교회 역사상 여러 시대에 걸쳐 줄곧 논의되

어온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다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정의.
및 그 논의의 강도는 매 시대마다 변화되어 왔다 때로는 교회의 통일성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기도 했다.
몰트만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메시야적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하나됨은 교회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에 있는 교회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몰트만은 그 근거를 그리스도.
의 하나됨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그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교제와의 하나됨일 뿐

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기초를 둔 억압당하고 굴욕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들과의 친교이며 일치라고 말한다.182)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외적인 성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적이고

182) 위의 책, 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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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하나.
됨으로서 신자들이 몸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몸은 하나의 머리이며.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한 영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활력을 부여받는다 이것은 교회의 신체의 일치이며 성령과 신앙에.
의한 하나됨이다 이 같은 내적인 하나됨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신자들의.
신앙고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적,
으로 예배하고 같은 성례에 참여하는 데에서 그 외적인 표현을 찾으며 또

한 획득된다.183)
그리스도에 의한 진정한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교통에서,
즉 예배의식의 교통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코이소니아에서 가시화되고‘ ’
구체화되며 역사적인 것이 된다 몰트만이 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억눌리.
고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와의 하나됨이 결코 교회의 하나됨일 수 없다. .
몰트만은 교회의 선포 세례 주의 만찬 예배 메시야적 삶의 양식 등이, , , ,
성례이며 그것은 미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종말론적

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본다 이 마지막 날의 신비스런 계시와 하나님 나.
라의 현재는 성령의 종말론적인 은사 안에서 찾아지기 때문에 성령은 계

시하며 믿음을 창조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다.184)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

키는 분이시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고 새로운 세상

을 창조하는 힘이다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신비. ,
이며 그것은 성례전 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몰트만은 말한다, .185) 몰트만은
성례전이 말씀선포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
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칼 바르트의 성례에 대한 견해를 비판한다.186)
183) 박형룡 교회론 교의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 ,” ( : , 1977), 17.『 』

184)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225.
185) 위의 책,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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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례전의 어원적인 의미를 묵시하는 문학에서 찾고 있다. μυατηριο
은 미래를 위한 종말론적이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며 그리스도 안,ν

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밀의 계시를 말한다.187) 이 개념이 그리스도

와 교회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밀의 계시는 성령의 종말론적인 은사 안에 놓여< >
있다 선포 친교 메시야적인 상징적 의식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 ,
다.188) 결국 몰트만이 말하는 성례전은 종말론적이며 종국적인 의미를 가,
짐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몰트만이 말한 성례전은 현실적이.
며 실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표

시들을 성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성례가 있었다 생명나무. .
나 무지개가 성례였다 모든 성례의 양식은 예수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
다.189) 칼빈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도구로서 성례전을 실시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전은 구원에 있어서 언.
약의 표시이다 성도들은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증하고 기뻐.
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을 말한다 칼빈은 우. .
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

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을 세례라고 말한다.190) 세례는 하나

186) 위의 책, 224.
187) 위의 책, 225-27.
188) 위의 책 몰트만은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의 계시하시, 51. . “

고 완성하시는 활동은 그리스도 자신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과 관련하여 하

나님에 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 안에서 보아져야 한다 성령의 사업은 그리스도.
의 사업에 대한 첨가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처형되었고 부활하였다 종말론적인 그리스도론이 그리스, , .
도론적인 종말론에 인도하듯이 성령론적인 그리스도론은 기독교적인 성령론에로,
인도한다 차이 안에서의 통일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역사 안에서 놓여 있다. .”
18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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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데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

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
이 양식을 주심으로 지혜 있는 가장의 책임을 다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이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
는 것과 같은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
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 ,「

며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다191)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몰트만의 성례는 종말론적인 반면 칼빈의 성.
례전에 대한 입장은 구원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몰트만이 말.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정치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의 해방을 위해 일해야 하며 종말론적으로 메시야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정치적인 일들이

아니시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개개. ,
인에게 적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몰트만은 구원론적인 성령의 사역을 사회적이.
고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정치적인 것을 오해하는 결과

를 낳게 되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회의 의무에는 성도가 성화의 생활을.

190)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개혁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 1995), 175-83.『 』

19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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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칼빈은 교회에 질서가 정연. 「

해야 하므로 규율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192)고 말한다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세 가.
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선량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
로 말미암아 타락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
의 추악함에 대한 부끄러움에 놀라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고자 함이다.193)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건덕 상의 추문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순결함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집행해야 한

다고 칼빈은 말한다.194)
이에 반해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신론자를 부르심으로써 죄인을 의롭게. ,
하심으로써 버려진 자를 받아들이심으로써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고 한다 교회는 죄의 고백과 함께 의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 .
실 안에 교회의 성화가 있고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이 있다고 말한다, .195)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자신을 하나

님이 교회 위에서 활동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거

룩하다고 입증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다 구속을 맛 본 교회는 성령.
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게 된다 그들은 종말 시의 성령으로부터 살고 고. ,

192) 위의 책, 1.
193)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살후”( 3:14).
194)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 정론 제 권 호, ,” 6 1 , 39.『 』

195)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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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받고 활동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창조의 여명 안, .
에서 거룩하다.196)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
스도의 사역에 의해 이미 성화된 공동체이다 또한 미래에도 성령의 능력.
을 통해 성화된 공동체이다 몰트만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불완전한 요소들.
을 제거해 버렸다 따라서 그는 교회의 밖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하.
지만 자체의 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크게 비판받.
아야 할 부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와 전투 중

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결함을 지.
켜 나가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 칼빈은 교회 공동체가 진리.
수호에 있어서나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몰트만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희망의 신학을 제기 하면‘ ’
서 교회의 불완전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를 이룬 공동체로 해석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칼빈의 주장대로 교.
회는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조직체로서의 유형

교회에는 거짓고백을 하는 무리도 있으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여전,
히 함께 있으므로 교회는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야하는 불완전한 공동체인 것이다.
오늘날 개혁 교회에서도 권징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그만큼 교회가.
순결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
인해서 권징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교회의 세속화를 더욱더 부.
채질하게 만들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다 개혁주의를, .
부르짖는 교회는 마땅히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고 죄를,
196) 위의 책,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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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권징을 회복해야만 한다 사회.
는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권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미 실추된 교회의 권위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
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도저

히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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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칼빈의 견해A.

칼빈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의 통치 하에 있다고 말한다 즉.
영혼에 관한 영적 통치와 시민생활에서의 정의와 시민생활에서의 정의와

외적인 도덕성만을 확립하는 국가 통치가 있다는 것이다.197)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하게 만들며,

이 죽을 덧없는 생명속에서 영원 불별의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 할 수있

게 한다 그러나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
회의 지위를 수호하고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 ,
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평화와 평온,
을 증진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198) 따라서 칼빈은 국가통치

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

나님의 유형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한다

고 주장한다.199)
그는 성경적 증거로 바울이 말한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 이라고 하며 롬“ ” (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한다 롬13:2), ( 13:1).
그러므로 칼빈은 정권은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는 신성하고 휠씬 더

19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 Ⅳ』

1.
198) 위의 책, 2.
199) 위의 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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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200)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집권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조

관계 속에서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집권자.
들을 부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고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열

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직

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다.201)
칼빈은 집권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지배하에 있는.「
국민이 해야 할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지위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것

이다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으로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하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할 것

이다.202) 그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여러군데의 성경적 증거들을 통

해서 말하고 있다 롬 딛 벧전 심지어 그는 통치자가( 13:1-2; 3:1; 2:13-14).
불의한 자일지라도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집권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의 진정한 표본이

며 불의하고 무능한 지배자들은 국민의 사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세우셨,
다 지배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력에 주신 거룩한.
위험을 부여 받았다고 그는 말한다.203)
그러면서도 그는 집권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는데 한가지 예외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복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불복.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누구보다도. ,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

200) 위의 책.
201) 위의 책, 6.
202) 위의 책, 22.
203) 위의 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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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은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한다.204) 칼빈은 교회의 본
래적 기능이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항거하였다.
그리고 후기에 그는 통치자의 불의에 대해서 합법적인 통치자를 통해서

저항 할 수있다는 입헌적 저항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했다.

사회에 대하여1.

다른 르네상스 인문의 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자신의 시대가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위기에 사로 잡혀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자신의 매우 치열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
대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주의 입법자요 왕 으로서의 하나님에「 」

대한 그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보혈을 통하.
여 우리가 세상에서 그의 통치아래 살도록 전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또 하나의 세속적 영역의 개혁을 의미 했

다.
칼빈은 가끔 세상의 무질서를 비난 했을뿐 아니라 질서의 회복을 하나

님의 통치와 동일시했다 칼빈은 비록 세상의 지혜를 불신한다고 자주 고.
백하긴 했지만 기독인의 어리석음을 결코 달가워 하지 않았다, .
그의 소명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일차적으로 우리들의

일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도 지나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칼빈은 중용의 입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소명론은.
노동의 효율성에 기여했다 특별히 소명론은 노동의 분업화를 촉진시켰다. .
또 노동에 대한 칼빈의 존종은 검약에 대한 권면을 수반하고 있다 그는.
가끔 되풀이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약과 절제를 권장하,「
204) 위의 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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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풍부함 속에서 무절제와 사치하는 것을 금하셨다.」

정치에 대하여2.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네델란드의 베, , ,
거 그리고 미국의 필그림파더 이들 모두는 자기들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
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이들 모두가 칼빈의 정신적 후예들인 칼,
빈주의자들이었다 따라서 칼빈이 근대민주주의의 주창자라는데 이론의 여.
지가 없다.205)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법치적 신정정치를 실현시킴‘ ’
으로써 서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그는 특히 그의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한 기독교 강요.
를 통해 자유 평등 인권의 존중 법에의한 지배와 같은 근대적인 자유민, , ,
주주의 이념을 뒷받침 할만한 정치신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정치 신학의 민주적 요소들은 두 왕국 사상

에 입각한 이중의 정부론 및 자연법 사상을 포함하는 시민정부론에 잘 나

타나있다 그는 고전적인 서구 민주주의 정치의 혼합 체제를 이미 제창했.
었고 독재와 악을 저지르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근대자유민주주,
의의 성립 기초가 되는 주권재인의 사상도 제시한 셈이 됐다.206)

교회의 사명에 대한 몰트만의 견해B.

205)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 408.『 』

206) 노재성 칼빈사상과 근대자유주의 발전과제의 관계 서울 장로회신학, ( :『 』

대원, 1990), 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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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트만은 교회에 대해서 모든 시대에 교회의 위임과 상황과 목표를 분「

명하게 해야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미래앞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위임,
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감으로써 보다 믿을만한 형태로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였다」207)

몰트만은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에큐메디‘ ,’ ‘ ,’ ‘
칼교회 정치적 교회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 ’ . ‘ ’
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1.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기초요 힘과 희망이다.208) 그러므로 교회는 그

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 성경적 근거로는 고후 저가“
모든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

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 대한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장할 수있”.
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귀기 위하여 주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개혁적 전.
통위에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영의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의 친교로 인도

되고 메시야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미래의 빛 희망 의 능력을 통한 교회의 내적갱신 가운데 이러한 교회의 사( )
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209)

207)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3-15.
208) 위의 책, 16.
209)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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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하는 교회a. ( ) ( )宣敎 敎會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서 이해 하려고 한다 그 까닭은 교회가.
자신을 더욱더 세계의 지평에서 이해해야하며 교회의 위탁을 세계사의 틀

안에서 서술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적인 서술이기 때문이다.宣敎 210)　　
교회가 교회다운점은 선교에 있게되며 교회로부터 선교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부터 교회가 이해되어야한다.211) 여기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도입한다.「 」

세계의 지평속에 있는 선교의 교회를 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神學的

을 하나님의 선교 의 지평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타나기“ ” . …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의 설교 는 예수의 사명( ) ( ) ,福音 說敎

성령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 한 요소, ( )重要

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선교는 경제적 궁핍에서부터 하나님께. “
버림받음 에 이르기 까지 오고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인간의 노예”
상태로 부터의 인간의 해방에 봉사하는 모든활동 을 포함한다 중( ) .活動

요한 것은 교회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교회.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 이 교

회의 목적 이다( ) .目的 212)

에큐메디칼교회b.
에큐메디칼 지평에서 기독교는 그 지역적 성격을 잃는다 교회가 세계의.
다른 교회들에서 항상 자신을 다시 인식하고 스스로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가지로서 이해할 때에는 언제나 지역적인 한계들이 깨진다 에큐.
메디칼운동은 그리스도 교회의 보이는 통일을 갖는다 그것은 자신들이 속.
해있는 사회들의 중산 계급적 그리고 정치적 종교들과의 끈으로부터 교회

21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9.
211) 위의 책, 83.
212) 위의 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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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방에 봉사한다 동시에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갱신하는.
것에 봉사한다.
몰트만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그 내적 근거로는 요‘ ’
한복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17:21, “ ,
다 하나가되어 우리안에 있게하사 라는 구절에서 찾고 있으며” ,… 213)　　　
외적으로는 기독교가 그 자체에 있어서 연합적인 공동체를 통해서만　 「

세계에 평화를 증거할수 있다 는 세계 상황을 언급한다.」 214)

에큐메디칼 운동을 통해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시적( )宣敎的

통일을 추구한다 그것은 교회를 사회의 시민적 정치적. ( ), ( ),市民的 政治的

종교들의 구속에서 해방 한다( ) .解放

정치적 교회c. ( ) ( )政治的 敎會

몰트만은 교회는 역사에 있어 항상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을 원하든 원치않든 교회는 정치적 요소를 나타내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직은 항상 정치적 결과 를 갖는다고 한다( ) .結果 215) 따라서 만일 교회

의 모든 활동들이 메시야적 사명의 봉사 가 된다면 정치적 영역은 제( )奉事

외될수 없다 구원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증거 된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 . ‘
화가 아니라 쯔빙글리가 말한대로 그리스도의 표준과 규범에 의해 교회’ ‘ ’
가 정치를 기독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세계 지평속에 있는교회는 다만 대주의 선교와 흩어지고 분열된 교‘ ’ 6
회들의 에큐메디칼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세계지평 속에. ‘
있는 교회는 세계의 증가하는 상호의존과 증대되는 긴장의 지평 그리’

213) 위의 책, 26.
214) 위의 책, 23.
215) 위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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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계의 지배를 위한 투쟁 착취 억압에 항거하는 투쟁의 지평 속에, ,
있는 교회적 실존이다.216)

몰트만은 메츠 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는 이 사회적 세계속에(J.B.Metz) “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비판적이며 해방을 주는 과제를

갖고 있다”217)라고 밝히며 교회는 정치적 요소를 갖고 잘못된 것을 향해

서 목소리를 높이며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한 제도라고 말한다 나아가, .
그는 혁명의 신학 이 어떻게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독교의( )神學

정치적 책임이 오늘의 갈등 속에서 분명히 민중 속에서 민중과 같이 그리,
고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구체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거듭 교회의 정치적인 면을 강조한다.218)
결국 정치적 교회란 세계 지평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배 메시야적 사,
명 교회적 실존에 대한 보다 가까운 정치적 일치를 찾는 것이며 그것의, ,
목적은 평화와의 의 속에 있는 새로운 창조인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義
있는 이 사람들의 교회의 이해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219)

하나님 나라의 교회2.

여기에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교회의 모습을 조명한다.
이것을 위해서 몰트만은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희‘ ’ .
망 을 열어 놓았다( ) .希望

216) 위의 책, 27.
217) 위의 책.
218) 위의 책.
219) 위의 책,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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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망 은 삶의 힘이요 삶은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希望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산 관계들

에서 서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회의 미래는 타자를 위한 그리.
고 타자들과 같이하는 희망의 교회에서 비로소 서술된다.220)

이 희망에 대해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문제 세계 종교들의 문제 그리고 세속질서의 문제등, ,
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다.

교회와 이스라엘a.
몰트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관계성을 말한다 그것은 교회가 이스.
라엘을 그의 지속적인 동반자로서 그의 역사 안에 있는 동반자로서 그리, ,
고 그의 희망 안에 있는 형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 .希望 」

이 교회와 더불어 끝까지 남을 구원 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는 구‘ ( ) ’救援 」

원사적 신학의 명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221)
결국 몰트만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기독교의 선교 를 통해 이스라( )宣敎

엘의 메시야적 희망은 전세계에 미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미래는 세계의,
구원을 통해 성취 될 것이라는 것이다 롬 몰트만은 여기에서( ) ( 11:15).成就

기독교의 특별한 소명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세계의 구속 을 맡은 이, ( )救贖

방인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해의 봉사로서 교회는 세계로에의 희망과 그의,
뜻을 채우는 일이다 몰트만은 이와같이 교회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갖도. ‘
록 자극하며 롬 이스라엘은 교회가 희망을 갖도록 자극하는 관( 11:11, 14),
계라고 말함으로써 이방선교 즉 세계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성’ ,
취된다고 보고 이방 선교의 절대성을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찾고자

220) 위의 책, 4.
221) 위의 책,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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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독교와 세계종교들b.
몰트만은 새롭게 변화한 세계 상황에 주목한다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세계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세계의 여러종교들 여러 문화들과 만나게 되었,
다 몰트만은 이 상황속에서 그리스도 절대주의가 아니라 교회 절대주의를.
비판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는 것은 씨푸리안 과 오리. (Cyprian)「 」

겐 을 증인으로 내세운 년의 플로랜스 종교회의의 결정이 었(Orgenes) 1442
는데 몰트만은 이것을 비판하고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 「 」

로 바꾸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전체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왔고.
희생되었으므로 제외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리스도가 만인에게 주는 구원 밖에는 교회도 없다 라는 표현을 하여 만.」
인구원론을 펼친다.222)

이어서 몰트만은 기독교는 다른세계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 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신앙을 일깨우고 세례를 배풀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있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 선교는 지리학 적으로 전세계까지이며 양. ,
적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략도 전개해야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역시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신뢰 감정 사유 그리고 행, , ,
위라는 삶의 분위기의 질적 변화에 있는 것이라고 몰트만은 말한다.223)
그리고 그 삶의 분위기의 질적변화란 굶주림 한계급에 의한 다른계급, ,
의 지배 이념적 제국주의 원자전쟁 그리고 환경파괴등 오늘날 세계사, ,
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의 분위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222) 위의 책, 173.
223) 위의 책,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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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삶의 과정안에 있는 기독교c.
몰트만은 세계질서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를 묻는다 그 이유‘ ( ) ’ .世界秩序

는 기독교가 본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아니라 오고있는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24) 기독교인들은 전 피조물(全

의 미래 로서 이 왕국을 전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다른) ( ) .被造物 未來

사람들과 함께만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할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희망은.
또 하나의 다른 세계로 향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안에서 변화되는

세계로 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과정의 목표에 관한 기독교적 개.
념들은 단순한 사회 윤리에 속하는 것이아니고 역사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독교의 포괄적 선교의 일부분이다 그는 만약 이 세계 과정안에 있.
는 그의 선교와 이 세계 과정에 대한 그의 희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

회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는 세계과정을 세가지로 구

분한다.

경제적 투쟁과 자연의 개발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삶의 과정a) .「 」

여기서는 인간에 의한 착취로 부터의 인간과 자연의 경제적 해방이 불

가피하다.
권력을 위한 투쟁과 권력의 규제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삶의 과b) 「

정 여기서는 인간의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인간의 정치적 해방이 필.」
요하다.
교육 인종 그리고 성의 특권을 위한 싸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c) , 「

과정 여기서는 타인으로부터의 그의 소외로부터의 인간의 문화적.」
해방이 중요하다.225)

몰트만은 여기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사회의 현재에 대한 책

임적 존재로서 그 해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226)　　　　
224) 위의 책.
225) 위의 책,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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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악순환에서의 해방 뿐만 아니라 신앙의 현존도 꼭 같이 중요

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들은 개선 된 윤리의 도움 만으로써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용기의 상실이 매우 만연되어 많은 사람들은 비.
록 그들이 이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기에서 믿음은 존재에서의 용. 「

기 삶의 긍정 땅에 대한 충성 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 .」「 」「 」 227)　　　
기독교가 정치적 삶의 고정에서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고 말한다.

정치적 구조와 정부의 지배 형태 자체의 변경 개조의 과정을 통해 전,
개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의 유대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형태를 진작시켜야 하며 이러한 것들

을 해방 하거나 억압하는 형태에 저항해야 한다.228)

몰트만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 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

하나님의 형태의 지배로 속죄된 자에 대한 속죄된 자의 지배요 해방된, ,
자에대한 해방된자의 지배라고 언급하며 출생 종족 종교 건강 또는 민, , , ,
족성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229)

교회 의 사명 에 대한 개혁C. ( ) ( ) ( )敎會 使命 改革

신학적 평가

226) 위의 책, 185.
227) J. Moltmann, Perspektiven der Theologie 전경연 역 신학의 미래, , 『
십자 가에 핀 장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 : , 1970), 123.Ⅱ 』

228)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185.
229) 위의 책,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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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한 요구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세상에 속해있으.
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론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시도.
되어 왔다 한스 킹은 교회론은 끊임없이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응. 「

답인 동시에 요구 라고 말한다.」 230) 분명 교회가 변하는 세상에 굴욕적으

로 타협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역사를 무시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기에.
끊임없이 역사적 변화 앞에서 결단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
론은 무조건 과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적 태도와 현재교회가 있기

까지의 과거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현재의 새로운 변화에 지나치게 몰두하

는 급진적 태도사이에서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물론 칼빈과 몰트만이 다른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국가 혹은 통치자에,
대한 생각이 달랐겠지만 칼빈은 영적인 통치와 국가의 통치를 구분해서

말하고 국가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
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고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 ,
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
하게하며 평화와 평온을 중진하는데 있으므로 국가의 통치는 절대로 필, ,
요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

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에.
대해서 교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후기에 합법적인 절차.
를 통해서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 저항 할 수있다고 하였지만 여기에 대

해서 몰트만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몰트만은 교회는 이 사회적 세계속에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비판적이며 해방을 주는 과제를 갖고 있다 고 말하여 교회는 정」

230) 위의 책,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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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요소를 갖고있으며 잘못된 것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한 제도라고 말한다 몰트만은 여기에서 교회를 하나의 정치적 집.
단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교회의 어.
떤 역할을 요구 했겠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불

의한 사회를 향해서 해방하는 일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양 교회의 본질, (本
을 변질시킨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 ( )質 改革主義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혼구원의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믿는다.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 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는 선교에「 」

대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서의 경제적 필요로부터 하나님께 버「

림받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에 봉사하는 모

든 활동을 포함한다.231) 말한다 그는 선교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노예. ,」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경제.
적 빈곤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선교의 부수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혼구원이 배제된 경제적 빈곤의 해결은 결코 성경에서 말.
하는 선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사업이 될 수밖에 없.
다 그는 선교의 개념을 성경에서 이해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
이런 선교의 개념으로 인해서 해방신학이 등장하고 선교지에서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원을 위한 노력 보다는 빵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선교의 한 형태가 등장하는 것도 보게 된다 한마디로 그의 선교에 대한.
정의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영혼구원의 문제와 함께 선.
교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굶주려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함께 빵의 문제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다각

231) 위의 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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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모색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강조점은 세상이 교회에로 전환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에로 전환하는데 있다 교회가 세상에 의하여 특별히 가난한. ,
자들에 의하여 복음화 되어야 한다 교회의 갱신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과 성령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다 몰트만의 교회론의 보편성.
의 개념은 보편주의의 심각한 위협이외에도 성경적 증거를 결여하고 있, ,
다.
몰트만이 언급하는 해방이란 무엇인가 정치신학의 권유를 통하여 피지?
배계급 의 힘을 동원 하고 이 힘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 ( ) ,被支配階級 動員

으로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그런즉.
그의 정치신학은 곧 해방신학을 의미한다 그는 투쟁에 의한 합법적인 해.
방을 성취하자는 것이다.232)

경제적 해방 이다 노동의 결과인 소득을 균일하게 분배(1) ( ) .經濟的解放

함으로써 빈부의 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이를 가능케할.
수 있는 사회적의 가 필요하다 노동에 대한 특권을 자본이 가지( ) .社會的義

는한 노동력 빈곤은 해결될 수 없다 자본가와 생산자가 경제적 힘을 공동.
으로 관리할 때에 원만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정치적해방 정치적 독점으로 인하여 억압이 악순환될(2) ( )政治的解放

때 그 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한다.

문화적해방 이는 인종적 문화적 소외로부터 해방을 의미(3) ( )文化的解放

한다.
자연적해방 절망적해방 이와 같이 몰트만(4) ( ), ( ),自然的解放 絶望的解放

신학에서 얻은 결론은 캐제만의 역사 신학속으로 추락된 하늘의 신은 사

232) 한춘근 해방신학의 실상과 비판 인천 도서출판 엘맨, ( : , 1989), 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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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학 세속화 신학을 거쳐 해방신학에 도달할 때까지 한번도 신이 하늘,
로서 다시 승천해 본일이 없고 오직 인간역사 가운데 감금되어 일관되었

고 처형되었고 사망되고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 천재들은, , .
신학적 괴변을 잘 한다 발트나 볼트만이나 몰트만 같은 신학적 천재들은.
자기들 괴변에 자신들이 침몰된 신학적 괴변의 자결자들이다.2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혁교회에서는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세상의 등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반드시 어떻게든,
봉사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몰트만과 같이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
로서 인류의 해방을 위하는 뜻은 절대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
시는 이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고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교회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233) 위의 책,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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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結論Ⅵ

칼빈은 그의 교회론에 있어서 교부들과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교부 키푸리안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안에 있어야 함의 중요.
성을 말했고 터틀리안은 교회를 동일한 종교적 고백과 신성한 훈련과 같, ‘ ,
은 소망을 가지고 결속된 하나의 몸인데 이 몸은 하나의 조직된 힘으로서,
의 회합이며 회중이라고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부들의 교회관은’ .
불가견적 또는 내면적인 통일에 중심을 두었다‘ ’ .
다음으로 칼빈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거스틴은 교회의 신성은,
교회성원에 의존치 않고 오직 교회의 머리와 성화의 기능에 직접 연결된

다고 말하면서 가견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즉 예정된자와 예정되지 못

한자들로 썩여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가견적 교회밖에도 예정된 자가.
없지 않으며 예정된자만이 불가견적인 신성한 교회의 성원이 된다고 하엿,
다 이 견해는 후에 칼빈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칼빈은 루터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루터는 교회는 본질, 「

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라고 했으며 믿음으,」

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서 이기에 믿음을 생

기게 하는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며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므로 성례전 역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고 루터는 말한다.
칼빈은 로마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교황의 권위를 앞세워 말

씀에 의거하지 않는 교리적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敎理的

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개혁 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 .改革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칼빈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에 살았던



88

사람이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뚜렷치 않았고 세속의 권력보다 교회의. ,
권위가 우선시 되던시대 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패는 극에 달하여( ) .時代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세상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엿다 특히 칼, .
빈 당시의 상황은 신학적인 오류로 세상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그의 교회

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했으므로 말씀에 근거한 바른( )神學的

교회 즉 유형교회 보다는 무형교회를 강조하게 되었고 역사적이고 동적, ,
이라기 보다는 영적이고 정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의 교.
회론의 강조점은 하나님 중심적이 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몰트만은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은 차 세계대전과 그 상황 가2
운데 발생했던 고백교회운동이다 차대전을 겪었던 몰트만은 전쟁으로 인. 2
해 고난받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있느냐 전능의 하나님이여? , !「 」「

어디계시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할 뿐이었다 하나님? . .」 「

이여 살아계실진대 어떻게 이러한 참극이 하나님 목전에서 자행 될 수!
있나이까 하나님은 죽었구나 사신신학에서 말하듯이 과연 하나님은? , !」「

죽었구나 옛날 하나님은 죽었다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시대 그때 살! . ,
아있던 하나님은 지금은 죽었다」234)는 신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세상의 일에 무관심했던 독일의 루터교회 속에 살고있던 몰트만은

고백교회운동과 바르멘선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그로 하여금 인간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교회의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 ,
하였다 그는 행동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회는 외형적. .
으로 그 시대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 에 있어서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양육「 」 「 」

하고 교육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234) 위의 책 재인용,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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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의 교회에서는 무엇. 「 」

보다도 그한 몸으로서의 성도의 교통 을 증시한다.「 」

반면에 몰트만은 교회를 신앙 과 희망 사이의 긴장을 새로( ) ( )信仰 希望「

게 창조 하는 성령의 역사 로 이해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 ) .創造 」

교는 성령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나라 안에서 교회의 친교도 교,
회를 진리 와 자유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 )眞理

하여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는 세례에 있어서는.
칼빈의 견해와는 전혀 다르다.
칼빈은 세례는 봉헌의 징표로서 세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
로 헤아림을 받게되며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라,
고 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세,
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은 인간을 해방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해방 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 ( )解放

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러 눌린자를,
의미한다 그 사실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곧 드러난다 그는. .
주의 만찬에 참가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

든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위한 공적

이고 공개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
몰트만은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 에서 교회의 메시야적 사명으로「 」

서 인간 해방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자가의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과의 친교는 결국 가난한 자 불구자 밖으로 쫒겨난자, , ,
갇힌자 박해받는 자들과의 친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
나아가 그는 참된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교회이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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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하는 교회 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에서는 신적인 법이 실천되.」

어야 하므로 어떠한 인종적 계급적 구별을 용납할수 없고 국가나 사회가, ,
그런 구별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여기에서 성경의 입각한 교회의 본질에 의해서 상황을 보는것

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회론을 적립하는 다시 말하면 위로,
부터의 교회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교회론을 정립하고 말았기에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교회의 표지 에서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성「 」

례전의 시행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것이 들려지는 곳 또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대로 집행되는 곳

이라면 어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칼빈은 이와같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의 하나로서 성례전을 언

급하면서 성례전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준다고 말한다 설교의 말씀의.
중심이 예수그리스도이듯이 성례전의 본체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고

설명하면서 신자들이 이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회의 의무에는 성화의 생활을 해 나가.
도록 회원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일이있는데 교회의 설교가 헛되지않고,
성례가 신자들의 신앙을 충분히 강화할수 있기를 바란다면 교회는 오류에

서 피하기 위하여 끓임없는 자아 반성과 함께 신자에 관한 권징을 집행해

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칼빈의 말씀에 대한 강조와 성례의 중요성 그리고 성찬을 자주,
시행할 것에 대하여 깊이 새겨야 한다 개혁주의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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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식 하지만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설.
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몰트만은 교회의 표지에 있어서 교회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많은 고민

을 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끝난다면 단지 자신에게 환상적인.
종교로 끝나고 말것이라고 하였다.
몰트만은 만일 교회가 자신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의 정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될것이며 다만 자신에,
게만 종사하는 환상적인 교회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
의 표지들을 말씀과 성례전으로부터 이해하거나 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

게 이해할수만은 없고 같은 정도로 외적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세상성을, ,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표지들은 오.
늘날 인간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갈등속에서 신앙고백적인 표징

들이 될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표지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한다, .
몰트만은 교회의 일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치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일치는 그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친교와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것에 기초를 둔 억압당하고 굴욕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친교이며 일

치 라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가난함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
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무력함과 가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곳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표지와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는.
시도는 좋았지만 그는 작업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적 인 요소를 놓( )本質的

치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윤리나 도덕에 머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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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혁주의 신학 에서는 몰트만이 시도하여 실패한( )改革主義神學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밖으로

의 교회에 대한 본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
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 칼빈은 좀 소홀히 다루었다 우리는 지.
금그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시대에 살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부응하,
는 교회들을 정립해야만 한다 무턱대고 자유주의 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
니라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교회의 사명으로서 정치에 사회에 환경적 문, , ,
제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것인지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정립해야

만 한다.
몰트만은 교회에 대해서 모든시대에 교회의 위임과 상황과 목표를 분「

명하게 해야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미래 앞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위,
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감으로써 보다 믿을 만한 형태로의 혁신을 위

한 출발점을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몰트만은 기독교는 다른 세계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신앙을 일깨우고 세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우, , ,
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있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 선교, (宣
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 선교는 지리학적으로 전 세계까지이며 영적으) . ,敎

로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도 전개해야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역시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신뢰 감정 사유 그리고 행위라는 삶의 분, , ,
위기의 집적 변화란 굶주림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지배 이념적 제, , ,
국주의 원자전쟁 그리고 환경파괴등 오늘날 세계사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의 분위기를 찾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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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정한 선교는 긂주리고 억눌린 자( ) .批判

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말씀과 함께 그들 생활 의 질적변( )生活

화 를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의 개( ) .質的變化

혁 교회에서 배울점이 있다고 본다( ) .改革

이제까지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혁신학적(改革
입장에서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칼빈이 교회론을 전개함에 있어) .神學的

서 성경에 입각한 본질적 요소에 충실한 반면에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시대상황에 교회를 끌어드려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말았

다.
반면에 칼빈의 교회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의 중심점으로 좋

은 위치를 주지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기아에. ,
허덕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아니라 인권을 유린당하는 근로자들

이 많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 여러측면에서 문제를 안고있는 오. , , , ,
늘날 원리에 충실한 칼빈의 교회론 더하여 교회의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

어 하겠기에 여기에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 )改革主義

자한다.
첫째 두 신학자가 다른시대적 배경하에서 다른 교회론이 나왔듯이 오늘,
날 우리시대에 맞는 교회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교회론은 반.
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에는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교회론을 정리해야 한.
다 이것은 몰트만처럼 주어진 환경에 교회의 역할을 물어서 교회론을 정.
립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밀라드 에릭슨은 그의 책 복음주의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J.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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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신자들과 비기독인들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

인의 사랑과 연민의 행위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235)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36)

예수는 곤궁한자와 고난당하는 자의 문제들을 염려하셨고 병든자를,
치료하셨고 심지어 때로는 죽은자들도 일으키셨다 만약 교회가 그의, .
사역을 수행하려 한다면 교회는 곤궁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역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신자들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명백하다

눅 예수는 사람이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10:25-37).
기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 그의 이웃이냐고 물었던 율법사,
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사랑은 하나님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들과 같은 행위

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는 세상의 상하고 궁핍한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마태복음 에 참된. 25:31-46 ,
신자들이 공허한 고백들을 일삼는 사람들과 구별 될 수 있는 한가지

표지 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또한 그를 본받는 사랑의 행( )標識

위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 스스로.
그런 배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신(
10:17-19).

그는 계속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서신서에도 강조되고 있다고 밝힌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실천적인 기독교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는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경건의 정의를 언급한다 하나님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이하는 이것이니라 약( 1:27).」

235) Millard J. Erikson. Christian Theology, 신경수 역 복음주의 조직신, 『
학 , 250.』

236) 위의 책, 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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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은 행함에 대한 강조를 야고보서를 인용해서 계속 강조한다 만.「
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

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
체가 죽은 것이라 약 요한 사도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2:15-17). .」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

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 ,
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7-18).」

에릭슨은 사회적 관심은 불의를 비난하는 일도 포함한다고 성경의 실례

를 들어서 지적하였다.

아모스와 몇몇 다른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악과 부패에 맞

서서 거리낌 없이 강하게 말하였다 세례요한도 역시 이 일이 그의 자.
유를 아갔고 눅 결국은 그의 목숨까지도 앗아갔지만 막( 3:19-20), (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의 죄를 비난하였다 교회는 곤궁에 처6:17-29), .
하거나 상하거나 혹은 악한자를 볼 때마다 관심을 보이고 행동을 취, , ,
해야한다 채택되어야 할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상이한 선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교회는 단순히 상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
위해 즉 문제의 결과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할 것이다 다른 경우에, . ,
교회는 그 문제를 산출한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집단.
적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

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때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몰트만에게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은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가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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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위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
몰트만은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 에서 교회의 메시야적 사명으로「 」

인간 해방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자가의 교회에서 십.
자가에 달린분과의 친교는 결국 가난한자 불구자 밖으로 쫓겨난자 갇힌, , ,
자 박해받는자들과의 친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
본질에 있어서 영혼 구원보다도 인간 해방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국제인권단체로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요컨대 몰트만은 교회에서 복음사역의 멍에를 벗기고 인권운동의 멍에

를 씌운 것이다 무모하게도 몰트만은 삼위일체로부터 수평적인 사회적 평.
등관계로 조작하고 이어서 교회도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세계시

민을 수평적인 평등관계로 만드는 이른바 해방운동에 종사하도록 만들었

다 몰트만이 이러한 해방으로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급기야.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같은 극렬한 혁명전사의 옷을 입게 만들었다 해방.
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급집적인 사회관계를 추구한다는 데에는 다름이

없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 에 있어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교육「 」 「 」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강조하며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징이 신실히 행해져야 함에 대해서 말했다.
진정한 사회봉사는 제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아니다 성령의 감동으.
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참된 봉사이기에 세상을 향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되어야한다 말씀.
의 선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변화

를 받고 스스로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한다, .



97

그리고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는 교인들의 양육을 위해서 많은 신「 」

앙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한다.
이런 기능들이 강화될 때 자연히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사회적 봉사가 나

타날 것이다 그리고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 교인들이 죄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마음을 갖도록하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야만 한다, .
개혁 교회는 학교교육에 밀려나 교회 교육을 점점 축소시킬 것이 아니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교육.
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들로 하여금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개혁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유년주일학교.
의 수요예배도 부활되어야 할뿐만아니라 주일 오전에만 참석하고 학교공

부에 메어 달리는 중고등학생들도 주일오후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까지 참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하고 주일밤은 산 기도를 하여야만

한다 개혁 교회는 말씀의 능력에 의한 변화를 기대한다. ( ) .改革

셋째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정립해야한다, .
칼빈이 처한 시대와 몰트만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달랐기에 칼빈은 그

리스도인과 집권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조 관계속에서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을 말하지만 단 예외로 왕에 대한 복종이 곧 하나님께 대

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
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은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교회의 본래적,
기능이 통치자의 정부로 위협을 받을 때에 정부에 대하여 싸웠다 반면에.
몰트만은 불의한 정치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했다 칼빈이 그리.
스도인의 현실참여 혹은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 조금미약한 반면에 몰트만,
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말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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