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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846 년에 설립된 WEA 는 신학적 다양성과 차이를 연결하는 협력과 이를 

촉진하는 가운데 복음주의 지도자들 사이의 교제, 정체성, 선교를 위한 

연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복음에 대한 

개인의 헌신, 교회들의 네트워크, 복음 선포, 종교적 자유, 전 세계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헌신을 통한 총체적 복음을 표현하는 것과 참여를 

추구하는 WEA 의 의도적인 그러나 때로는 비의도적인 성장의 실타래로 

엮어진 풍부한 태피스트리(직물공예)를 보여줍니다. 

WEA 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WEA 는 전도와 제자 훈련, 종교의 자유, 

인류의 고통 경감, 환경 보호 등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6 억명 이상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143 개국의 

국가 연합, 7 개 지역 연합, 수많은 위원회, 부서 및 파트너들과 함께 

총체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WEA 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논문과 문서, 심지어 책까지도 

출간되었지만, 이 책은 WEA 가 달성한 이정표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세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며 직면하게된 그리고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계연맹의 여정과 유산에 기여한 여러 

지도자와 선도자들에 대한 성찰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신앙이 깊은 

이들이 역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지방 조직에서 풀뿌리 회원으로 30 년 가까이 참여하였으며 

국가 및 지역 연합의 회장으로서,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상명령 

선포, 일치, 협력, 옹호, 그리고 문화적 또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 많은 분들과 

단체의 공헌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프랭크 힌켈만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저명한 학자이자 역사학자, 복음주의 지도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WEA 의 

역사에 기여해 왔고 복음주의 세계에 귀중한 공헌을 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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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와 사회변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집단적 

신앙과 공동의 목적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이 매력적인 역사는 한 단체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의 지속적인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33 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 천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역사적 개요는 우리가 축하하기에 

충분한 유산과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역사속의 한 장이 되어야 하는 WEA 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과 격려, 새로운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의와 연민,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공통된 신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굿윌 샤나  

현 WEA 이사회 의장  

2024 년 9 월 



소개 

수년간 준비해 온 작업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1846 년 8 월 19 일, 전 

세계에서 모인 약 800 명의 참가자들이 런던에서 열리는 복음주의연맹(EA) 

창립 회의를 위해 모였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교파를 가진 기독교인들 간의 관계속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인식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의 소원이 성취될 위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교파를 초월한 사역에 참여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는 좁은 의미로 정의된 행동 계획에 의해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회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진리와 

사랑이 행복한 결합을 이루었습니다."1 

18 세기 후반부터 19 세에 이르러 유럽과 미국의 많은 지역을 휩쓸었던 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개신교 기독교의 분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나 동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수많은 초교파 

선교단체, 성서공회, 성서협회, 국내 선교조직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통의 사역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된 신앙의 

유대가 얼마나 큰지 발견했습니다."2 

                                 
1 Hans Hauzenberger. Einheit auf evangelischer Grundlage. Von Werden und Wesen 

der Evangelischen Allianz. Gießen and Zurich: Brunnen: Gotthelf Verlag, 1986, 88. 
2 Erich Beyreuther. Der Weg der Evangelischen Allianz in Deutschland. Wuppertal: 

Brockhaus, 196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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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준비 회의를 거쳐 마침내 1846 년 8 월, 전 세계적인 

일치운동인 복음주의 연맹이 창립되었다.3 비록 교회가 아닌 개인들이 모인 

모임이었지만, 많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교회와 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각성 운동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개신교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대표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에서는 19 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며,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가장 오래된 개신교 내부 일치운동의 발전과 사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이 책의 목표로 삼는다. 

                                 
3 On the early history of the Evangelical Alliance cf. Gerhard Lindemann. Für Fröm-

migkeit in Freiheit. Die Geschichte der Evangelischen Allianz im Zeitalter des Liberalismus 
(1846–1879). Vienna: LIT-Verlag, 2011, 23-205; J. B. A. Kessler Jr. A Study of the Evan-
gelical Alliance in Great Britain. Goes: Oosterbahn & Le Cointre,1968, 13-78; Clive Cal-
ver. “The Rise and Fall of the Evangelical Alliance: 1835-1905”. In: Steve Brady and 
Harold Rowdon (eds.). For Such a Time as This: Perspectives on Evangelicalism,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Scripture Union, 1996, 148-162. 



연구 개요  

복음주의 연맹의 역사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룬 책은, 1946 년 

창립 100 주년을 맞아 복음주의 연맹 영국 지부에서 오랫동안 총무로 

사역했던 존 유잉(John W. Ewing)이 저술한 책이다.4  그리고 40 년 이후 

1951 년 복음주의 연합 단체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F)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5 이에 대한 역사적 개요에 관해 다룬 책이 WEF 전 이사였던 데이비드 

M. 하워드에 의해 출판되었다. 6  그리고 그로부터 10 년 뒤 당시 WEF 

국제위원회 부의장이었던 W. 해롤드 풀러가 저술한 대중적인 책이 

출판되었다.7  

이외에도 19 세기 복음주의 연맹의 역사는 게르하르트 린데만의 8 

기념비적인 저작물과 한스 하우젠베르거의 9  저작으로 계속 기록이 

되었지만, 두 저작물은 독일어로만 출판되었다. 그러나 복음주의 연맹의 

전체를 다루는 세계사적인 학문적 평가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각 

                                 
4 J. W. Ewing. Goodly Fellowship. A Centenary Tribute to the Life and Work of the World’s 

Evangelical Alliance 1846–1946. London/Edinburgh: Marshall, Morgan & Scott, 1946. 
Reprinted by: Verlag für Kultur und Wissenschaft, Bonn, 2022. Available as a free 
PDF-Download under https://theology.worldea.org/wp-content/uploads/2022/
04/WoT_23_Goodly_Fellowship_978-3-86269-239-2.pdf. A short historical over-
view was given at the EA’s 50th anniversary: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
1896. A Brief Epitome of the History of the Evangelical Alliance”. In: A. J. Arnold 
(ed.). Jubilee of the Evangelical Alliance. Proceedings of the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London, June-July, 1896. London: John F. Shaw & Co, 1897, 43- 64. 

5 From 1951 until the General Assembly in Kuala Lumpur in 2001, the nam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was used. After the General Assembly in 2001, the name was 
changed back to World Evangelical Alliance. Cf. Donald M. Lewis and Richard V. Pi-
erard (eds.). Global Evangelicalism. Theology, History & Culture in Regional Perspec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4, 114. 

6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The Birth and Growth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1846–1986. Exeter: Paternoster Press, 1986. Cf. also the more 
popular book: David M. Howard. The Elusive Dream. The Eventful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Exeter/Grand Rapids: Paternoster Press/Baker Book House, 
1989. 

7 W. Harold Fuller. People of the Mandate. The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Carlisle/Grand Rapids: Paternoster Press/Baker Book House, 1996. 

8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9 Hans Hauzenberger. Einheit auf evangelischer Grund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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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복음주의 연맹의 역사를 다룬 출판물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저작물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10 그리고 종교적 자유에11 대한 복음주의 

연맹의 헌신이나 WEA 일부 지역의 역사와 같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출판물도 있다.12 

                                 
10 Some examples are: Erich Beyreuther. Der Weg der Evangelischen Allianz in Deutsch-

land; Frank Hinkelmann, Geschichte der Evangelischen Allianz in Österreich. Von ihren 
Anfängen im 19. Jahrhundert bis in die Gegenwart. 2.enlarged ed. Bonn: Verlag für Kul-
tur und Wissenschaft, 2012; Ian Randall. “Schism and Unity: 1905-1966“. In: Steve 
Brady and Harold Rowdon (eds.). For Such a Time as This: Perspectives on Evangelical-
ism,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Scripture Union, 1996, 163-177; Peter Lewis. 
“Renewal, Recovery and Growth: 1966 Onwards”. In: Steve Brady and Harold Row-
don (eds.). For Such a Time as This: Perspectives on Evangelicalism, Past, Present and Fu-
ture. London: Scripture Union, 1996, 178-194; Joel Edwards. “The Evangelical Alli-
ance: A National Phenomenon”. In: Steve Brady and Harold Rowdon (eds.). For Such 
a Time as This: Perspectives on Evangelicalism,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Scrip-
ture Union, 1996, 49-59; J. B. A. Kessler Jr. A Study of the Evangelical Alliance in Great 
Britain. 

11 Karl Heinz Voigt and Thomas Schirrmacher (eds.). Menschenrechte für Minderheiten 
in Deutschland und Europa. Vom Einsatz für Religionsfreiheit durch die Evangelische Alli-
anz und die Freikirchen im 19. Jahrhundert. Idea-Dokumentation 3/2004. Bonn: Verlag 
für Kultur und Wissenschaft, 2004. 

12 Frank Hinkelmann. “The Founding of th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as a Coun-
ter-Movement to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In: Evangelical Review of The-
ology 44.2 (2020), 101-114; Frank Hinkelmann. “Th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An Historical Sketch”. In: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5.1 (2021), 14-27. 



복음주의연맹의 초기시대  

1896 년 복음주의 연맹 창립 50 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당시 사무총장 

A. J. 아놀드는 복음주의 연맹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오늘 복음주의 연맹의 희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1845 년 리버풀에서 열린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창립된 것이므로 

연맹은 51 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2-3 년 전에도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는 기독교 연합의 친구들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대륙과 미국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미 서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대한 열망은 오랫동안 세밀하게 느껴져 

왔으며, 모든 교회의 진지한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유대가 그들을 

분리시키는 듯한 질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일치의 외적 표현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13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복음주의 연맹의 창립은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각성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14  게르하르트 린데만은 

이러한 각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다. 

"경건주의 이후 각성 운동은 처음에는 개인의 '회심'과 다른 '회심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내부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초국가적인 경건 운동으로 18 세기와 19 세기 유럽과 북미의 개신교를 휩쓴 

시기였습니다. 개인의 중생에 초점을 맞춘 것 외에도, 당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여겨졌던 교회와 사회적 쇄신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쇄신과 

연계된 재기독교화가 목표였습니다."15  

18 세기에서 19 세기로 접어들면서 스스로를 복음주의 운동의 일부로 여긴 

'각성자'들은 성경 보급과 선교에 헌신하는 수많은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13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896”, 43. 
14 Cf. Ken Hylson-Smith. “Roots of Pan-Evangelicalism: 1735-1835”. In: Steve Brady 

and Harold Rowdon (eds.). For Such a Time as This. Perspectives on Evangelicalism,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Scripture Union, 1996, 137-147. 

15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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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력했다. 그리고 영국교회 역사가인 데이비드 베빙턴은 이 시기의 

나타난 공통된 신념을 성경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행동주의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16  

                                 
16 David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London: Routledge, 1989, 2-17. 



복음주의 연맹의 창립 

이러한 신념과 활동의 공유는 결국 1845 년 10 월 리버풀 회의로 이어졌고, 

이는 런던으로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회의를 위한 

준비 모임으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1846 년 8 월 16 일부터 전 세계에서 

800-1000 명의 참가자들이 17  복음주의 연맹 창립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런던에 모였다. 18  창립 회의에서는 복음주의 연맹에 대한 자기이해도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복음주의연맹은 스스로를 전 세계 다양한 개신교 

교파의 '신자들의 형제단'으로 이해했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로버트 캔들리쉬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는 복음주의 연맹의 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결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는 

가시적인 형태를 취해야 함 

일치를 이루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재된 일치를 표현하고 고백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19  

공동의 신앙의 기초가 채택됨 

1846 년 복음주의연맹이 설립될 때 채택된 신앙의 기초는 다음 9 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성경의 신성한 영감, 권위 및 충분성  

                                 
17 The numbers given in the different sources, vary. John W. Ewing speaks of “be-

tween 800 and 1000 an. Cf. John W. Ewing. Goodly Fellowship, 15. “Nearly 84% came 
from Britain, 10% from America and 6% from continental Europe.” Clive Calver. 
“The Rise and Fall of the Evangelical Alliance: 1835-1905”, 150. 

18 Cf. Evangelical Alliance (ed.).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Free-
masons’ Hall, London, From August 19th to September 2nd inclusive, 1846. London: Par-
tridge and Oakey, 1847. 

19 Cf. John W. Ewing. Goodly Fellowship, 16;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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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 해석에 있어서 권위와 의무  

3. 신격의 단일성과 그 안에 계신 위격들의 삼위일체성  

4. 타락의 결과로 인한 인간본성의 완전한 타락  

5.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속죄 사역, 그분의 

중보와 통치  

6. 오직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심  

7. 죄인의 회심과 성화에서의 성령의 역사  

8. 영혼의 불멸, 육체의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 심판, 

의인의 영원한 축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  

9. 기독교 사역의 신성한 제도와 세례와 성만찬 의식의 의무와 영원성"20 

그러나 1896 년 희년 대회에서 이미 A. J. 아놀드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조차 너무 협소하다고 여겨온 연합교회의 신앙의 기초에 

관해 한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것이 얼라이언스의 강점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뭉쳐 우리의 

다양성의 근간이 되는 진정한 일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지만, 동맹의 기본 

원칙은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복음주의 연맹의 기초는 신조나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회원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타내기 위한 진술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21  

모든 형태의 미신과 불신앙은 물론 기독교 교육과 주일 성수도 지적되어야 

함  

미신은 주로 로마 가톨릭(울트라 몬타니즘)의 부흥에서 볼 수 있었고, 

불신앙은 신학 자유주의에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가톨릭과 불신앙의 부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일요일을 공적으로 지키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목적이었다.22  

                                 
20 John W. Ewing. Goodly Fellowship, 17-18. 
21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46. 
22 Cf.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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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해야 함 

특히 전국 각지에 지부 설립이 장려되었고 결국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령 인도, 자메이카에 전국 지부가 설립되었다.23 

 

Figure 1: Design on Silk. Handkerchief prepared to commemorate  
the founding of the Alliance in London, 1846 

그러나 런던 회의에서 기독교 일치와 협력에 대한 큰 희망과 꿈이 있었던 

반면, 큰 좌절도 있었다. 복음주의 연맹의 첫 60 년 역사에 대한 결론에서 

                                 
23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158-206. The official motions 

passed can be found in: Evangelical Alliance (ed.).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Freemasons’ Hall, London, From August 19th to September 2nd inclu-
sive,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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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A 영국 사무총장 클라이브 칼버는 창립 컨퍼런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컨퍼런스는 EA 의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다양한 교파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모임은 사도시대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 회의를 맞이했습니다. [...] 그런 다음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동맹에 대한 모든 희망이 붕괴되는 타격이 왔습니다. [...]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 즉 노예제도를 중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이 

심각한 연합의 분열의 직접적인 결과로 회의는 에큐메니칼 동맹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서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느슨하게 연결된 독립 국가 조직에 대한 영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동맹이라는 아이디어는 

사라졌습니다. [...] 꿈은 사라졌습니다."24 

공식적으로 이 문제는 추후 회의에서 다루기로 미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슬프게도 모든 영적인 의도와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모티프가 항상 기독교의 일치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첫 발걸음이 내디뎌졌다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복음주의 연맹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19 세기 후반 복음주의 연맹의 

발전과 활동을 살펴보자. 

                                 
24 Clive Calver. “The Rise and Fall of the Evangelical Alliance: 1835-1905”, 150-151. 



19 세기 복음주의 연맹의 발전과 사역 

위에서 언급했듯이 복음주의 연맹은 중앙 조직도 권위도 없는 상태에서 

무력한 운동으로 전 국가적인 지부가 설립되었다. 교단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로 결성되었다. 또한 눈에 띄는 

지도자도 없었다. "리더십을 상실하고, 대중적인 이슈도 없고, 원래의 비전도 

상실한 채로 EA 는 천천히 전진하면서 여전히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을 

연합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대의명분을 찾았습니다."25 이러한 노력은 이후에 

연합 활동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매년 1 월에 열리는 세계기도주간이었다. 이 활동은 1846 년부터 

1858 년까지는 주로 영국에서 열렸지만, 1850 년대 후반에 바뀌게 된다. A. J. 

아놀드의 보고 내용이다: 

"기도 주간 프로그램은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했고, 전 

세계로 확대되어 지금은 1 월 초에 기도 주간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멀리서 전해오는 보고에 따르면, 이 기도 주간을 지킨 후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삶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기도 주간 이후 놀라운 축복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선교사들과 다른 

사람들이 오늘 밤에 참석했지만, 연합회의 실제 사업 중 이 한 부서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졌는지는 영원함으로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26  

루스 루즈는 이렇게 말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기도 주간은 전 세계 여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일체감을 자극했습니다. 

[...]  

                                 
25 Clive Calver. “The Rise and Fall of the Evangelical Alliance: 1835-1905”, 152. 
26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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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도 주간을 매년 기념함으로써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조차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널리 퍼진 믿음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연합기도주간은 연합기도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27 

영국에서 처음 개최된 연례 동맹 회의와 곧이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 

개최된 연례 동맹 회의 외에도 1846 년부터 1896 년 사이에 개최되었던 

10 개의 국제 동맹 회의도 언급되어져야 한다. 창립 회의 외에도 런던에서 

두 차례(1846 년, 1851 년 세계 박람회), 유럽 대륙에서 일곱 차례(파리 

1855년, 베를린 1857년, 제네바 1861년, 암스테르담 1867년, 바젤 1879년, 

코펜하겐 1884 년, 피렌체 1891 년) 그리고 1873 년 뉴욕에서 한 차례가 더 

개최되었다. 28  이러한 연합 회의는 국제적이고 초교파적 성격으로 인해 

기독교사적으로 참신한 행사였다.29 A. J.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회의들은 보다 넓은 국제적 의미에서 기독교 연합을 

촉진하는 데 있어 뚜렷하고 독특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 회의들은 모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마도 연합에 의해 

소집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국제적 회의가 다른 교회들 - 예를 들어, Y. M. C. 

A.에 의해 이어졌고, 범성공회, 범장로교, 범감리교 협의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 단체들이 이 교훈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30 

따라서 루스 루즈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복음주의 연맹의 

국제 회의는 그 규모와 성격, 대표성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교회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31  

                                 
27 Ruth Rouse. “7. Voluntary Movements and the Changing Ecumenical Climate”. In: 

Ruth Rouse and Stephen Neill (eds.).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517 -1948. 
London: SPCK, 1967, 321. 

28 Cf. https://worldea.org/175/global-gatherings-since-1846/ [last access 31 July 2024]. 
29 Cf. Ruth Rouse. “7. Voluntary Movements and the Changing Ecumenical Climate”, 321. 
30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50. We should not overlook that the 

term “ecumenical“ was regularly used by evangelical alliance leaders as well. Cf. 
Ruth Rouse. “7. Voluntary Movements and the Changing Ecumenical Climate”, 
320. 

31 Ruth Rouse. “7. Voluntary Movements and the Changing Ecumenical Climate”,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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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월간지 '복음주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잡지는 여러 나라의 기독교 활동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신은 복음주의 연맹의 

영국 지부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분야 중 하나로 발전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복음주의 기독교계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수많은 기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현황과 각국의 종교적 자유 상황에 관한 

보고도 세계 대회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루스 루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단체는 독특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실천 활동, 즉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러시아나 스웨덴의 로마 가톨릭, 터키의 이슬람 

통치하에 있는 네스토리우스 교회 등 비개신교 단체를 포함하여 억압받는 

종교 단체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부의 조치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32 

                                 
32 Ruth Rouse. “7. Voluntary Movements and the Changing Ecumenical Climate”,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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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igious Liberty in Turkey.  
Letter of Appeal from the Alliance to the Sultan 1855 

루즈가 언급한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주목해야 하며 강조해야 할 부분이다. 

복음주의 동맹은 빈의 합스부르크 제국 황제 33 , 콘스탄티노플의 오스만 

                                 
33 Cf. Frank Hinkelmann. “Freikirchen und Evangelische Allianz und ihr Einsatz für 

Religionsfreiheit in Österreich in der zwei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s. Eine Do-
kumentation anhand von Quellen”. In: Johann Hirnsperger and Christian Wessely 
(eds.). Wege zum Heil? Religiöse Bekenntnisgemeinschaften in Österreich: Vereinigte 
Pfingstkirche Österreichs (VPKÖ), Vereinigungskirche in Österreich (VKÖ) und Si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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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에게 34  대표단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러시아 차르에게 일반적인 복음주의자와 개신교, 특히 

침례교, 감리교, 나사렛교와 같은 교파, 발트해 연안의 루터교도들의 35 

종교적 자유를 요구했고 로마 가톨릭, 동방 아시리아 교회("네스토리안")36 

신자 또는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옹호했다. 37  린데만은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신으로 단순한 관용에만 만족하지 않고 공적인 

신앙고백을 기본권으로 간주한 영미권 동맹은 관련 국가의 시민 자유를 

신장하는 데 주목할 만한 공헌을 했으며 유럽 시민 사회의 출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38  

1896 년 런던에서 열린 희년 회의는 동맹의 첫 50 년 역사의 종언을 고하는 

행사였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러시아, 터키, 그리스, 몰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팔레스타인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39 그리고 

일본, 시리아, 가봉, 브라질, 칠레에도 동맹의 지부가 설립되었다.40  

특히 1880 년대부터 복음주의 연맹은 점점 더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고, 41  성서에 대한 비판에 단호하게 거부표시를 했으며 

1864 년 복음주의 연맹을 일시적으로 탈퇴했던 C. H. 스펄전이 다시 

복음주의 연맹에 참여하게 된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음주의연맹 창립 50 주년을 맞아 '락'지에 실린 보고서에서 저자는 

복음주의연맹의 활동과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했다.  

                                 
Glaubensgemeinschaft Österreich (SGÖ). Mit Beiträgen aus anderen Religionsgemeinschaf-
ten. Theologie im kulturellen Dialog 7e. Innsbruck: Tyrolia, 2022, 152-162. 

34 Cf.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888-896. 
35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57. 
36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56-57. 
37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61-62. 
38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943 
39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482-483. 
40 This is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the late 1870s by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932-933. 
41 Lindemann speaks in this context of a ‘fundamentalization’ of the Evangelical Al-

liance. Cf. Gerhard Lindemann, Für Frömmigkeit in Freiheit,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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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년 동안 이 협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일치를 

점점 더 성공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한분의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끝없는 사랑의 한 흐름이 모든 거듭난 영혼을 통해 맥동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한분의 영원한 영은 한분의 보이는 안내자에게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으며, 보이지 않는 실수가 없는 한분의 안내자로서 이해를 

깨우쳐 줍니다 – 복음주의 연맹은 모든 인종과 교파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특히 새해 첫 주에 기도로 연합하여 이와 관련된 

힘과 축복을 얻고 양심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 오류에 저항하고 빛의 

광선을 확산하도록 도울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42 

                                 
42 Cf.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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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 연맹의 두번째 50 년 역사(1896-1946)를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 이 시기가 침체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의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기인된다. 내부적으로는 

1890 년대 후반부터 복음주의 연맹 내에서 강조점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실제로 기독교적 일치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교회 조직적 연합은 

분명히 거부되었다. 43  대신 개인의 중생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개인주의적인 접근 방식 더 강조되는 결과가 채택되었다. J. B. A. 케슬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846 년 창립자 회의에서 기독교 일치의 기초는 사랑과 진리의 결합에 

있다고 말했고, 곧 실천적 거룩함의 문제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896 년에 취한 입장은 신자에게 부여된 새 생명도 사랑과 

진리, 거룩함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모순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6 년에 취한 입장은 50 년 전의 입장과 달랐는데, 그 이유는 후기 

대회에서 이 새 생명을 이전 대회보다 신자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휠씬 더 

국한시켰기 때문입니다. [...]  

거듭남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와 연관 짓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한한 결과,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충성이 그리스도인 일치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회원이 그 경험을 인정하고 다른 회원의 충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  

공식화된 진리의 역할은 점점 덜 중요해졌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확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개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 당시 운동과 관련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파한 견해의 

결과는 첫째로 개인주의의 힘이 강화되었고 둘째로 연합이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한 연합이 되어 이전에 운동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협동적 측면 

활동이 시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44  

                                 
43 Cf. A. J. Arnold. “These Fifty Years. 1846-1996”, 22. 
44 J. B. A. Kessler Jr. A Study of the Evangelical Alliance in Great Britain,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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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도 있다. 1846 년 이후부터 복음주의연맹의 

영국 지부는 항상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원동력이었으며, 특히 1912 년 

WEA 의 영국 지부가 통합되어 법인으로 등록될 때 영국연맹은 국제기구에 

"세계"라는 특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복음주의연맹의 영국 

지부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45  

1907 년 런던 세계대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영국 조직)'의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맹의 위치를 되돌아보면 과거보다 미래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많은 정신이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대의와 악의 세력에 맞서 더욱더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려는 열망이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46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영국 조직)'도 약화되는 시기를 

경험했던 것이다. 첫번째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다. 클라이브 캘버는 말을 

인용하면:  

"1904 년 퍼시 필드의 후임으로 협의회 회원 중 한 사람의 아들인 마틴 

구치(H. Martyn Gooch)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임명은 ‚안전적‘이었지만 그는 

상상력이나 전략적 통찰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10 년 에든버러 

회의가 에큐메니칼 열정의 불을 지피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EA 는 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얻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 그러나 H. 마틴 구치는 45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47 

                                 
45 Cf. Frank Hinkelmann, “The Founding of th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103. 
46 Evangelical Alliance (ed.). Maintaining the Unity. Proceedings of the Eleventh Interna-

tional Conference and Diamond Jubilee Celebration of the Evangelical Alliance Held in Lon-
don, July 1907.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907, 4. 

47 Clive Calver. “The Rise and Fall of the Evangelical Alliance: 1835-1905”, 159. How-
ever, Ian Randall comes to a more positive assessment of Gooch’s term as EA sec-
retary. Cf. Ian Randall. “Schism and Unity: 1905-196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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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8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Alliance, 1927 

이때의 상황은 외부적인 요인도 결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했다. 제 1 차 세계 

대전과 제 2 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국가 간 차이가 점점 더 부각되면서 

복음주의 연맹의 활동은 일시적인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48  또한 

19 세기 중반에는 연맹안에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주의 연맹이 있던 다른 나라에서도 그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1926년 6월에도 1936년과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연맹의 국제 회의가 런던에서 49  열렸지만 복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영국 조직)' 사무총장 마틴 구치(H. 

Martyn Gooch)가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몰타, 이탈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독일 등 해외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50  영국교회 역사학자인 이안 랜달은 

영국 내 복음주의 연맹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 시기를 잘 요약했다: 

"1 차 세계대전에 대한 연합국의 반응은 영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국가의 대의를 정의의 대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51 이것은 2 차 대전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독일 

                                 
48 Cf. Ian Randall and David Hilborn. One Body in Christ.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Evangelical Alliance.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1, 165-170. 
49 Cf. John W. Ewing. Goodly Fellowship, 110-111, 113. 
50 Cf. John W. Ewing. Goodly Fellowship, 133-135. 
51 The same certainly applied to countries on the European contine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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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교회의 입장은 동맹의 동정심이 국경을 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 두 

전쟁 동안 동맹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기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일 때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범유럽 복음주의(영-독 공동체 의식 포함)를 재건하려는 동맹의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52 

                                 
52 Ian Randall and David Hilborn. One Body in Christ,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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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년 창립 100 주년을 맞아 '세계복음주의연맹(영국 기구)'이 의뢰한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당시 연맹의 부회장이었던 저자 존 유잉은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53 

"이제 연맹이 그 유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조건에서 동맹이 필요할까요?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 년 전 동맹은 

기독교인들의 단합된 친목 단체로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많은 연합 운동이 생겨났습니다."54  

그리고 '세계복음주의연맹(영국 조직)'의 1946-47 년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100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동료 신자들과 폭넓은 

접촉과 협력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현대적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창립 

2 세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위대한 전진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원을 확대하고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결집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사회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추구합니다. 모든 국가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상호 방문 교류를 주선하고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개신교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 특히 사람들을 기도로 불러 모으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장벽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 아래에서 동맹은 계속해서 종교적 자유의 옹호자가 되고자 하며, 

신조나 실천에 관계없이 적들로부터 신앙을 수호하고자 합니다."55 

                                 
53 The following is an abridged version of what was previously published by Frank 

Hinkelmann. “The Founding of th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102-110. 
54 John W. Ewing, Goodly Fellowship, 146. 
55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British Organisation). The New Advance. 101st An-

nual Report 1946 – 1947. London: WEA,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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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과 몇 년 후 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1952 년 5 월 

3일부터 5일까지 지겐 인근의 베스트팔렌주 가이스바이드에 있는 파트모스 

수양관에서 열린 복음주의연맹 독일 지부 봄 회의에서 복음주의연맹 독일 

위원회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복음주의연맹 

대표 간의 대화 기록이라는 문서를 살펴보면56 영국연맹의 아서 스미스 경 

장군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에서 동맹은 

기도주간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활동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세계 동맹을 찾으러 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57  복음주의연맹 영국지부 사무총장 F. R. 캐텔은 "영국연맹은 

기도 주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58  

그 이전인 1950 년, NAE 의 총책임자였던 J. 엘윈 라이트는 

'세계복음주의연맹(영국 조직)'에 대한 비슷한 불만족스러운 시각을 NAE 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1948 년 클라렌스[스위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것[영국 EA]이 당시의 구성 

방향대로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103 년이 지났지만 

유럽이나 대륙의 주요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1) 45 년 동안 봉사하며 노쇠한 총무, (2) 현대의 모더니즘과 

복음주의 사이의 문제에 대한 무지, (3) 복음주의적 관심사에 도전할 만한 

건설적인 프로그램의 부재였습니다."59 

이 발언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복음주의 연맹이 직면했던 문제들을 잘 

보여준다. 1846 년 복음주의연맹이 시작된 이래 영국연맹은 항상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원동력이었다. 복음주의연맹이 발행하는 잡지 <복음주의 

그리스도교>는 1949 년 가을 특별판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56 German original: Niederschrift über das Gespräch zwischen dem Deutschen Komitee der 

Evangelischen Allianz in England, Dänemark, Norwegen, Schweden, Schweiz und Öster-
reich anläßlich der Frühjahrssitzung des Deutschen Zweiges der Evangelischen Allianz im 
Erholungsheim Patmos in Geisweid in Westfalen b. Siegen vom 3.–5.3.1952, German EA ar-
chives. All translations from German into English are by the author. 

57 Niederschrift über das Gespräch, 3–4. 
58 Niederschrift über das Gespräch, 4. 
59 Wright was referring to Henry Martyn Gooch, who became secretary of the British 

EA in 1904. Ewing continued to praise Gooch in his centenary tribute to the WEA. 
See John W. Ewing, Goodly Fellowshi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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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음주의연맹이 너무 영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으며, 여기에 

인쇄되는 모든 것에 등장하는 '영국 기구'라는 단어가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복음주의연맹이 '영국 기구'라는 의미로 오해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복음주의 연맹과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 국가 단체가 

설립되었지만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이름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영국 섹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60  

독일 지도자들은 "복음주의 협력의 현재 위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위치에 대한 각서"에서 복음주의연맹의 국제적 효과성 

부족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WEA 는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조직이 아니며, 다양한 해외 운동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나 위원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국제 회의는 1907 년에 열렸습니다. 영국에 있는 조직은 이 나라(즉, 

영국)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해외 조직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61 

이 문서는 또한 '세계 복음주의 연맹(영국 조직)'의 정관이 1912 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영국 연맹이 더 

이상 국제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 그 대신 1942 년에 설립된 미국의 '전미복음주의자협회(NAE)'가 

새로운 주도권을 잡았다.62 

                                 
60 Evangelical Christendom. Special issue. The New Alliance (October-December 1949). 

BGC archives collection 338, II. Secretaries/Directors, A. J. Elwin Wright, Box 12, 
Folder 13, Switzerland, 1948–1958. 

61 Richtlinien des gegenwärtigen Standes Evangelischer Zusammenarbeit und der Platz der 
Evangelischen Welt-Allianz in der zukuenftigen Entwicklung. Unpublished document. 
No date. German EA archives, 2. 

62 On the early history of WEF, cf. Brian Stanley. The Global Diffusion of Evangelicalism. 
The Age of Billy Graham and John Stott. Downers Grove: IVP, 2013, 71-76; Ian Randall. 
“The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In: Brian C. Stiller, Todd M. Johnson, 
Karen Stiller, Mark Hutchinson (eds.). Evangelicals Around the World. A Global Hand-
book for the 21st Century. Nashville: Thomas Nelson, 2015,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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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대한 북미의 관심  

전쟁이후 북미 복음주의자들은 유럽 및 그 밖의 지역 기독교인들과의 

협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63  이에 따라 '전국 복음주의자 

협회'가 복음주의 운동의 발전과 쇄신을 위한 핵심 단체로 부상했다. 64 

NAE 는 고전적인 복음주의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고수했지만 근본주의의 

논쟁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거부했다. 이러한 노력을 주도한 

소위 '신복음주의자'에는 해롤드 존 오켄가,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주요 

인물이 포함되었다.65 NAE 는 북미 근본주의에 역사적,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럽의 반발에 부딪혔다. 1948 년 4 월 

영국복음주의연맹 서기 마틴 구크(H. Martyn Gooch)는 독일동맹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율법주의적 열심'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미국 

근본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했다. 66  그는 또한 세계복음주의연맹과 연결된 

미국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63 Hans Krabbendam. “Introduction: American Evangelical Missions in Postwar Eu-

rope” in: John Corrigan and Frank Hinkelmann (eds.), Return to Sender, American 
Evangelical Missions to Europe in the 20th Century. Vienna: LIT-Verlag, 2019, 9–16. 

64 Joel Carpenter, Revive Us Again. The Reawakening of American Fundamen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41ff., describes the founding of the NAE, 
showing why it did not represent simply a continuation of the EA of the nine-
teenth century. See also Robert L. Kennedy. Turning Westward. Anglo-American 
Evangelicals and German Pietist Interactions through 1954.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berdeen, 1988, 338ff. 

65 George M.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 Fuller Seminary and the New Evangel-
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95; Derek J. Tidball. Who Are the Evangelicals? 
Tracing the Roots of Today’s Movement. London: Marshall Pickering, 1994, 69–72; 
Garth M. Rosell. The Surprising Work of God. Harold Ockenga, Billy Graham, and the Re-
birth of Evangelicalism. Grand Rapids, Baker, 2008. On the NAE, see Denton Lotz.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The Resurgence of a Missionary Idea 
Among Conservative Evangelicals. PhD dissertation, Hamburg University, 1970; Mark 
Ellingsen. The Evangelical Movement. Growth, Impact, Controversy. Minneapolis: Augs-
burg Publishing House, 1988, 98–102. Ockenga coined this new term “new evan-
gelicals”; see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4. 

66 H. R. Leusser on behalf of Gooch to W. Zilz, 30 April 1948, German EA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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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음주의연맹 창립을 주도한 전국복음주의자협회  

1951 년 독일복음주의연맹의 잡지인 '복음주의 알리안츠블라트'에 실린 

보고서는 NAE 의 영향력 확대와 최근의 발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조명했다:  

"전쟁 중에 NAE 는 이미 미국 대륙을 넘어 중남미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물론 극동, 인도네시아, 인도와 실론, 아프리카 등의 선교지에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  

전쟁이 끝난 후 NAE 운동은 유럽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 

자동적으로, 1846 년의 복음주의 동맹과 NAE 라는 두 동맹 운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적절하고 훨씬 더 나은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리더십을 가진 

형제들이 이 점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67 

1948 년 8 월, NAE 지도부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 모든 것에서는 명확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국제 지도자들을 스위스 

클라렌스로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68 영국에서는 구치, 마틴 로이드 

존스, J. 에드윈 오르, 스위스에서는 르네 파체와 게르트 바서주그, 

미국에서는 빌리 그래함, 토레이 존슨, 밥 존스, 해럴드 J. 오켄가, J. 엘윈 

라이트, 클라이드 테일러 등이 주요 참석자였다. 독일 연합군 수장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너무 늦게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연합군의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스위스로 여행할 수는 없었다.  

14 개국에서 60 명이 참가한 이 회의의 목표는 복음주의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었다.69 라이트는 회의에 대한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대표자들은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70  또한 클라렌스에서는 향후 협력 가능성을 위해 

NAE 의 신앙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67 “Weltweite evangelische Bruderschaft”. In: Evangelisches Allianzblatt 54 (1951), 

152–53. 
68 Welcome letter to the Clarens conference participants, German EA archives. 
69 J. Elwin Wright to all invited delegates, n.d. See also Wright’s report on the con-

ference, BGC archives collection 338, II. Secretaries/Directors, G. Clyde Willis Tay-
lor, Box 27, Folder 5. 

70 Wright’s report on the conference, BGC archiv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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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회의는 1949년 취리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후 1950년 3월 

7 일부터 10 일까지 영국 힐든버러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미국 

대표 18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71  이번에는 영국 얼라이언스가 초청 

주체자였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합의되었다: 

"연회는 복음주의의 사역과 증거가 매우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이 

필요성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 국가적, 국제적 필요입니다. [...]  

이 국제위원회는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전국 지부, 전국복음주의자협회 

및 기타 복음주의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각 회원은 

세계복음주의연맹의 1846 년 신앙고백 또는 N.A.E.의 신앙고백에 동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위원회는 완전히 구성된 국제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활동하되, 이 위원회는 자문적인 성격을 가지며 어떤 국가의 행동에 

대해서도 권한이나 통제권을 갖지 않으며 모두 자율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고 명시되어 있다.72 

또한 1952 년에 더 큰 규모의 후속 회의가 계획되었다. 다음 몇 달 동안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영국 동맹이 당분간 행정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심지어 새로운 미래 복음주의 단체의 이름도 논의되었다:  

"이름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테일러와 라이트 박사는 여러 나라를 방문한 결과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며, 다른 어떤 단어보다 더 명확하게 조직의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국가들이 또 다른 

슈퍼 조직에 대해 갖고 있던 상당한 편견과 두려움을 단번에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나 '전국 복음주의자 협회'에 

근접하지 않는 이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국제 복음주의자 

펠로우쉽'이 가장 좋은 명칭이 될 것입니다."73 

                                 
71 Report “World’s Evangelical Alliance Conference held at Hildenborough, England, 7th to 

10th March 1950”, German EA archives. The joint secretaries of the British EA, H. W. 
Hall and Cattell, were also present, but not as delegates. 

72 Report “World Evangelical Alliance Conference”, 2. 
73 World’s Evangelical Alliance, Report of the Meeting of an Interim Executive Committee 

at Woudschoten, Holland, January 1951, 2. BGC archives collection 338, II. Secretar-
ies/Directors, J. Elwin Wright, Box 8, Folder 3, Cattell, F. Roy, 195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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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vitation Leaflet for WEF Founding Conference 

1951 년 8 월 5 일부터 11 일까지 네덜란드 와드쇼텐에서 21 개국에서 약 

1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계획된 회의가 열렸고, 이 중 18 명이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집계되었다.74 화요일에는 '세계 복음주의 펠로우십'(WEF)을 

                                 
74 For the list of participants, se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vangelicals. 

Woudschoten, Holland—August 5-11, 1951’, BGC archives collection 338, II. Secre-
taries/Directors, J. Elwin Wright, Box 8, Folder 3, Cattell, F. Roy, 1951–1955. There 
are contradicting dates given on the date of the conference. While some sources 
say, August 5-11, others say August 4-10 or August 4-11. The minutes say that the 
meeting started on Saturday night, 4th August and ended on Friday, 11th August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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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75  14 개국의 대표들은 WEF 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으며,76 각국 EA 는 독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을 보장받았다. 

이 결정은 각 국가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가져가야 했다. 1951 년 이후 

변경된 적이 없는 신앙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성경은 신적 영감을 받아 무오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신앙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동정녀 탄생, 죄 없는 인간의 삶, 신성한 

기적, 대속의 죽음, 육체의 부활, 승천, 중보자 사역, 능력과 영광으로 

개인적으로 재림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영생과 부활과 승천, 중보기도.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한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과 성령에 의한 중생.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모든 참된 신자의 성령의 일치.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부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잃어버린 자는 저주의 부활로."77 

새로 창립된 WEF 의 목적은 복음을 발전시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확인하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78  여기서 우리는 1846 년 

복음주의 연맹의 원래 목적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이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강조는 이전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75 See paper The Motions Pass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t Woudschoten, Hol-

land, August 4-11, 1951. BGC archives collection 338, II. Secretaries/Directors, J. El-
win Wright, Box 2, Folder 3, General Council Minutes; 1950-1967. 

76 The motion was passed by majority vote, 14 to 4. Those opposed were Denmark, 
France, Norway and Sweden. See The Motions Pass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t Woudschoten, 1. 

77 Cf. https://worldea.org/who-we-are/statement-of-faith/ [last access 5 August 
2024]. 

78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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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들은 열정적으로 WEF 에서 새로운 임무를 감당했다. 1951 년 10 월 

30 일부터 12 월 9 일까지 영국의 아서 스미스 장군과 토론토 인민교회 목사 

오스왈드 스미스(Oswald J. Smith)는 미국을 순회하며 37 개의 주요 행사를 

개최하였고 새로 창립된 WEF 의 임무를 더 많은 복음주의 대중들에게 

알렸다.79 1951 년 12 월 말, J. 엘윈 라이트와 NAE 회장 폴 리스는 24 개국을 

방문하고 31,000 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세계 순회 투어를 

시작했다.80 여행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여행 목적은 첫째는 다른 

나라의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영적 사역과 둘째는 복음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고 셋째는 WEF 를 통해 다른 나라의 필요를 파악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81  

"두 사람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 국가 지도력 훈련의 필요성과 

적절한 기독교 문학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여행 중에 그들은 아콜라에서 열린 인도 복음주의 동호회의 첫 번째 

연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EFI 는 가장 먼저 결성된 

국가적 펠로우쉽 단체 중 하나이며, 수년에 걸쳐 WEF 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잘 이끌고 있는 회원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82 

곧 WEF 는 다음과 같은 회원 가입 옵션을 제공하며 성장했다:  

"다음 범주에 정의된 회원 자격은 신앙 선언문을 정신적 유보 없이 수락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정회원: 복음주의적 삶과 관심사의 적절한 단면을 대표하는 모든 국가의 

신자들로 구성된 국가적 펠로우쉽 모임으로, 항상 초교파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회원들만이 완전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79 Cf. Brian Stanley. The Global Diffusion of Evangelicalism, 74. 
80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33; Brian Stanley. The Global Dif-

fusion of Evangelicalism, 73. 
81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33. 
82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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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유사한 펠로우쉽 단체 또는 해당 지역의 복음주의적 삶과 

관심사의 일부만을 대표하는 소규모 복음주의 교단 또는 교회. 이러한 회원은 

투표를 제외한 정회원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 복음주의의 연합을 위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개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83  

이전 WEA 와 비교하여 회원 자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WEA 는 스스로를 

'믿는 자들의 형제애'로 여기고 기관 회원권은 없었지만, WEF 창립과 함께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회원권이 바뀌게 된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복음주의 교단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회원을 구성했고, WEF 는 적어도 

'준회원'으로서 교단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WEF 는 이 기간 동안 전국적인 전도 캠페인을 

지원하고, 특히 연례 기도 주간을 통해 기도를 장려했으며, 유명 복음주의 

연사들을 초청하여 전국 컨퍼런스를 지원했다. 또한 도서관에 신학 서적을 

제공함으로써 전국 신학 훈련 센터를 지원했다. 1951 년부터 1954 년 

사이에만 26 개국 48 개 기독교 훈련 센터에 8,000 권의 책을 보냈다.84  

그러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다. 

1962 년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WEF 의 재정 조달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그 실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계열사가 세계 기구의 재정을 

대부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WEF 는 재정 조달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공식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재정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조직적 

약점을 직면하고 해결했을 것입니다. [...]  

적절한 재정 지원이 있었다면 국제 사무총장은 해외 사역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금 모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85 

                                 
83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38. 
84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39. 
85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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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가 설립된 이래로 1970 년대까지 사무총장이 자발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수많은 보고와 참고 문헌이 있다.  

국제 총회는 3 년마다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1953 년에는 

스위스에서, 1956 년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총회를 가졌지만 다음 

총회는 6 년 후인 1962 년에 홍콩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17 명의 

대표와 8 명의 참관인, 그리고 여러 게스트가 참석했다. 86  홍콩 회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정도 내려졌는데, 1963 년 WEF 는 처음으로 지역 

허브인 '아시아 펠로우십'의 87  설립을 추진했다. 유럽복음주의연맹(EEA)은 

1951 년부터 이미 존재했지만, 처음에는 WEF 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인식되었고88 1960 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89  

같은 해 영국의 길버트 커비가 영국연맹 사무총장직과 병행하여 

WEF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이에 따라 WEF 의 사무실도 미국에서 런던으로 

이전했다. 커비는 곧 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행동하는 영적 일치', 즉 

영적 일치의 개념을 실제 분야로 세분화하는 데 집중했다. 커비는 1964 년 

봄 WEF 회보에 실린 기사에서 'WEF 에 대한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1. "복음주의적 삶과 증거를 진정으로 대표하고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전국 선교회들을 격려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2. 번거로운 조직적 기계를 개발하는 것을 피하고, 전국 복음주의 친목회의 

느슨한 연합을 다시 유지하며 불필요한 모든 지출을 피해야 한다. 

3. 인정받는 성경 교사들이 영적 사역을 위해 때때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교제를 장려해야 한다. 

4. 제한된 수의 잠재적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자국 밖에서 필요한 경우 신학 

훈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학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86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58. 
87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59. 
88 Frank Hinkelmann, “The Founding of th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as a Coun-

ter-Movement to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89 Frank Hinkelmann. “Th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An Historical Sketch”, 16-

17; J. B. A. Kessler Jr. A Study of the Evangelical Alliance in Great Bri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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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능하면 에큐메니칼 모임에 옵서버를 파견하는 초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단체를 대할 때 항상 기독교적 예의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6. 행동하는 영적 일치'를 슬로건으로 채택해야 한다."90 

특히 두번째 지점은 방향 전환을 의미했다. WEF 는 1951 년에 의도적으로 

1948 년에 설립된 세계교회협의회와는 구별되는 단체로 구상되었다. WEF 의 

강력한 반에큐메니칼 입장은 수많은 유럽연합이 처음에 WEF 에 가입하지 

않고 EEA 를 설립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여기서 커비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1960 년대 중반, 아프리카에는 시에라리온 복음주의 연맹, 어퍼볼타 

복음주의 연맹, 코트디부아르 복음주의 연맹 등 세 개의 국가 복음주의 

연맹이 있었다. "곧 다른 연합체들도 결성될 예정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아프리카 지도력 아래 모든 아프리카의 복음주의 연합체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66 년91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복음주의자 협회'가 

결성되면서 실현되었습니다."  

                                 
90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63. 
91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67.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성장 41 

 

Figure 5: Report on the 1968 WEF General Assembly 

1966 년 빌리 그레이엄이 주도한 베를린 세계 전도 대회에서 WEF 

집행위원회도 모였다. 그동안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장으로 임명되었던 

길버트 커비가 사임한 후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던 영국인 데니스 

클라크가 WEF 의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클라크의 

주요 관심사는 비서구권 출신의 차기 리더십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1. "WEF 는 이제 진정한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영적 교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WEF 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지역의 젊은 교회를 돕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WEF 는 [...]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맥락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토론과 행동을 위한 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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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F 는 복음주의자들이 열방과 기독교 교회 단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92  

훗날 WEF 의 사무총장이 된 데이비드 하워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논평했다:  

"클라크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WEF의 사역을 국제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신흥국의 리더십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93  

새로 개발된 WEF 로고는 처음으로 3 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디자인되었다. 그러나 영국인인 클라크는 곧 반미 또는 반선교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특히 클라크와 미국 선교단체 대표들 사이에 그의 발언과 

행동이 반미적인 것으로 비춰지면서 이후 분쟁이 이어졌다. 94  1968 년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클라크는:  

"서반구에서 시작되고 서반구가 통제하던 선교 시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제 복음주의 협력의 시대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러 온 사람들이 

선교 대상국의 복음주의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일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외국에서 통제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앞서 현지 복음주의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 문화와 관습을 더 존중하고, 복음 선포와 함께 기독교 메시지에 

외국 문화를 도입했을 때의 과거에 했던 실수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95 

동시에 클라크는 자신의 선택의 한계도 인식했다. 그는 1968 년 로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EF 는 군대가 없는 장군이 참모들과 함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96 

                                 
92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72. 
93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73. 
94 Cf.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74-77. 
95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General Council Report. Lausanne 1968,18. 
96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General Council Report. Lausanne 196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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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설립 후 20 년 반 동안의 WEF 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브라이언 스탠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주의 정체성의 표현으로서 WEF의 효과는 세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전체는 아니지만 펠로우십의 미국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 신학적으로 '혼합' 교단에 소속된 복음주의자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신학적, 교회적 관점과 세계 복음주의 유권자의 상당수가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다는 현실입니다.97 [...]  

둘째, WEF 의 재원 조달은 끊임없는 문제였습니다. [...]  

셋째, 펠로우십은 주로 미국복음주의연맹 (NAE)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직원 수는 적지만 미국 자원을 통해 설립된 

단체로서, 미국적이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브랜드의 세계 무대로의 확장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입니다."98 

                                 
97 This tension is convincingly illustrated by the example of Francis Schaeffer’s 

early work in Europe; cf. Markku Ruotsila. “Francis Schaeffer in Europe: The 
Early Missionary Years”. In: John Corrigan, Frank Hinkelmann (Eds.). Return to 
Sender. American Evangelical Missions to Europe in the 20th Century. Vienna: LIT-Ver-
lag, 2019, 17-31. 

98 Brian Stanley. The Global Diffusion of Evangelicalism,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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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년 5 월 로잔에서 36 개국 65 명의 대표단이 모인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데니스 클라크는  

"WEF 는 새로운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도전은 범위와 운영 면에서 진정으로 

국제적이고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도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허울뿐인 위원회의 

해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WEF 는 '미션'처럼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회원사들의 

신념에서 비롯된 국제적 관심과 의견, 행동의 종합과 재정을 진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99  

1971 년 가을, 미국인 클라이드 테일러가 데니스 클라크의 뒤를 이어 임시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는데, 테일러는 NAE 회장과 '복음주의 선교단체 

연합'(EFMA)의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1974 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에 관한 국제위원회'(ICOWE)가 세계복음화 컨퍼런스를 

준비했다. 테일러는 처음부터 이 계획에 깊이 관여했고 1973 년 6 월 빌리 

그래함은 20 명의 국제 지도자들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대회 후 세계 

기구 협의' 회의에 초청했다. 초청장에는 이 회의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가진 후,  

– 복음주의자들로 구성된 세계 조직의 필요성  

– 그러한 세계 조직(예: 세계복음주의연맹 등)을 위한 모든 다양한 

가능성 또는 조직과 구조  

– 그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100  

로잔 세계복음화위원회(LCOWE)와 WEF 사이의 미래 관계에 대해 여러 

참가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매우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WEF 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존 R. W.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99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84. 
100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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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인 희망은 WEF 가 수정되고 재구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저는 또 다른 세계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상당한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WEF 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두 기구가 나란히 

존재하게 되면 당혹감과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새롭고 광범위한 요구를 충족하고 전 세계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WEF 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101 

독일 복음주의 연맹과 같은 국가 연합도 또 다른 글로벌 조직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WEF 내부에서도 WEF 의 향후 역할과 

업무 방식, 그리고 LCWE 를 통합하기 위해 WEF 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했다. 로잔 대회가 

열리기 직전인 1974 년 6 월 초, 클라이드 테일러 WEF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로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아마도 위원회가 될 것이며, 그 

위원회는 전도와 정보 교환 등을 장려하는 국제 전도 펠로우십의 설립을 

제안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단위로 설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WEF 가 그렇게 설립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잔 총회의 지도자들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개인적으로 WEF 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102 

로잔 총회 직후 스위스 샤토 도엑에서 114 명의 대표와 참관인,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 6 차 WEF 총회가 열렸다.  

"나흘 동안 논의된 주요 안건은 ICOWE 의 중요성과 현재 진행 중인 운동과 

WEF 의 연계 방안, WEF 조직 내 위원회 개발, WEF 의 지역 조직 가능성, WEF 

헌장 개정, 상근 국제사무총장 임명, 새로운 집행위원회 선출 

등이었습니다."103  

                                 
101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02. 
102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06. 
103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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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 설립을 통해 WEF 의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결정은 향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WEF 의 지역화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로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랜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결의: 우리는 세계복음화국제회의 지속위원회에 세계복음주의 펠로우십의 

틀안에서 이 회의의 목표와 소망이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지속위원회와 펠로우십 사이에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본 펠로우십과 지속위원회에 관련된 개인은 두 조직이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국제 조직에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본 펠로우십은 펠로우십 및 구성 회원 내에서 총회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회칙 변경을 위한 제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104 

이후 몇 년 동안 수많은 주요 인사들이 두 운동에 참여하면서 LCWE 와의 

긴밀한 관계도 의식적으로 추구되었다. 1980 년 3 월 영국 호데스톤에서 

열린 제 7 차 WEF 총회에서 LCWE 를 WEF 에 통합하는 문제가 다시 한 번 

의제로 다뤄졌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세계 복음화에 대해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는 반드시 지역 교회와 관련되고 지역 교회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세계 복음화를 가속화하고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며, WEF 신앙 

선언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면서 합리적인 협상에 열려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국제 복음주의 단체의 분리된 존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므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에 WEF 의 복음주의 테스트 포스로 

구성하도록 초청을 하고 집행위원회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의합니다."105 

                                 
104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10. 
105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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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CWE 는 오늘날까지 WEF 와 통합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역사적 개요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WEF 의 

북미 보수 복음주의적 뿌리는 분명히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106  교회역사학자 브라이언 스탠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문제[북미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브랜드]는 1974 년 로잔 대회에서 

복음주의가 역사적인 북대서양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지가 

드러난 이후 가장 심각해졌습니다 [...]. 따라서 1980 년 3 월 WEF 총회가 [...]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를 WEF 의 복음주의 태스크 포스로 

구성하도록 초청했을 때, 로잔 기구의 반응은 분명히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1980 년대에 두 단체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는데, 부분적으로는 로잔 운동이 

1974 년에 보여주었던 복음주의적 급진주의에서 조금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WEF 가 뉴질랜드인 브루스 니콜스의 창조적 리더십 

아래 신학위원회를 통한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 진지한 신학적 사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107 

1975 년 초, 미국인 월드론 스콧(1929-2006)이 WEF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108 스콧은 전임자와 함께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각국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WEF 가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인정받고 있지만, 많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WEF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WEF 가 새로운 글로벌 복음주의 현실을 대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역보다 자체 구조에 더 관심이 있는 운동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109 스콧은 신속하게 집행위원회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106 Cf. on the Lausanner Bewegung: Margunn S. Dahle, Lars Dahle, Knud Jørgensen 

(eds.). The Lausanner Movement. A Range of Perspectives. Oxford: Regnum Books, 2014 
and on the relationship of the Lausanne Movement to WEF/WEA see expecially 
the article by: Rose Dowsett. “The Lausanne Movement an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In: Margunn S. Dahle, Lars Dahle and Knud Jørgensen (eds.). The Lau-
sanner Movement. A Range of Perspectives. Oxford: Regnum Books, 2014, 399-410. 

107 Brian Stanley. The Global Diffusion of Evangelicalism, 75-76. 
108 Cf.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12. 
109 Cf.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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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면한 미래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WEF 와 그 구성원의 

기능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것 (2) 이는 국가 및 지역기구를 강화하고 

국제위원회를 개발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것 (3) 이를 위해서는 

재정 기반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 (4) 이 기반은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나중에 다른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110  

스콧은 즉시 이 비전 실행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WEF 의 

비전이 실현되었다. 1974 년 여름에 이미 WEF 총회에서 스위스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111 

신학위원회  

신학위원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모든 대륙의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이전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며, 현대적 사고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112  또한 신학위원회는 6 개의 스터디 

그룹(성서학, 상황화, 선교, 윤리와 정의, 목회, 신학교육)을 구성하고 여러 

신학 서적과 뉴스레터를 발간했다.113 

                                 
110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14. 
111 Cf.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14. 
112 [Brochure] Vital Ministries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Colorada Springs, n.d. 

[ca. 1977]. On the history of the Theological Commission cf. also David Parker. ‘Dis-
cerning the Obedience of Faith’. A Short Hi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Theolog-
ical Commission. 2nd updated edition. World of Theology Series 3. Bonn: Verlag für 
Kultur und Wissenschaft, 2014. 

113 Vital Ministries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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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Declaration of the Theological Commission from 1992 

선교 위원회  

선교 위원회는 주로 서구 선교 단체와 글로벌 사우스의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상호 수정과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114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고립된 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글로벌 사우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115  

                                 
114 Cf. Vital Ministries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115 Cf. Vital Ministries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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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원회  

이 위원회는 전 세계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봉사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대 여성 문제에 대한 

복음주의 리더십의 틀을 제공한다.116  

스콧은 또한 국가 연합과 집중적인 서신을 주고받았다. 태국,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앙골라 및 기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새로운 국가 연합이 결성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WEF 의 회원국이 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복음주의자 협회와 카리브해 

복음주의 협회라는 두 개의 지역 연합도 WEF 가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계속해서 재정적 제약에 직면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모금 전문가를 고용하여 새로운 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곧 이 

계획이 재정적인 이유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이 직책은 

종료되어야 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M.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WEF 는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창립 이래 WEF 를 

이끌었던 모든 리더는 WEF 의 비전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개념과 

목표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으며, 자신과 직원들이 이러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좌절감에 직면했습니다."117  

월드론 스콧의 고민은 복음주의자들이 불필요한 제한 없이 '복음주의'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WEF 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WEF 의 모든 책임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WEF 의 

개방성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영역에서도 진정한 위기를 초래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였다. 클라크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톨릭 교회의 카리스마 쇄신 지도자인 랄프 마틴과 바티칸 교황청 기독교 

일치 증진 사무국의 바실 미킹 추기경을 호데스톤에서 열린 제 7 차 총회에 

옵저버로 초청하여 인사말 연설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국가 동맹과 일부 라틴 아메리카 동맹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초대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116 Vital Ministries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117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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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일부 라틴 아메리카 동맹은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하워드는 다음과 

같이 이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집행위원회가 왜 그러한 참관인 초청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머딩 회장은 WEF 총회 대표들이 복음주의 정체성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외부 참관인의 방문을 용인할 만큼 성숙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참관인이 참석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만, 그들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발언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118  

마지막으로 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동의했다:  

"WEF는 복음주의적 연합의 유지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받아 드립니다. 교회, 

에큐메니칼 또는 정치 단체와의 모든 접촉에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복음주의 신앙의 증인이 될 의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증언은 때때로 WEF 라는 단체의 이름이 아닌 개인이 해야 할수도있습니다. 

총회에서 교회, 에큐메니칼 또는 정치 단체의 대표 또는 참관인의 참여는 

필요한 경우 우편 투표를 통해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119 

이 결정의 결과로 이탈리아 연합은 당분간 회원 자격을 철회했고, 스페인 

연합은 당분간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동시에 모든 지역의 신학자들로 

신중하게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WEF 와 로마 가톨릭 교회 간의 

미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오늘날까지도 에큐메니칼 관계에 대한 문제는 

WEA 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이다.120 WEF 의 역사에서 다음 

해는 다시 다양한 위기로 특징 지어졌다.  

1980 년 월드론 스콧은 갑작스럽게 총무직을 사임했다. '복음주의 

선교단체 연합'(EFMA)의 사무총장이었던 미국인 웨이드 코긴스가 1981 년 

말까지 임시 총무로 그의 뒤를 이어 총무를 맡았다. 1982 년, 코긴스는 더 

이상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데이비드 하워드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다. 하워드의 임기가 시작될 

                                 
118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34. 
119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34. 
120 Cf.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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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 WEF 본부는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으로 이전되었고, 그곳에 NAE 의 

국가 본부도 있었다. 그 후 1987 년 2 월 싱가포르에 WEF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121  데이비드 M. 

하워드는 이렇게 회고했다: 

"전임자들 모두 WEF 기금 모금에서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저에게는 이 부분이 끊임없는 긴장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 일반 대중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WEF 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WEF 는 통합, 협력, 상호 정체성과 같은 무형의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실용적인 사람에게 그 기능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122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워드는 모금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융 위기는 계속 악화되었고, 1983 년 가을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절정에 달했다. 여러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해야했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부금에 대한 집중적인 호소 덕분에 파산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재정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동시에 WEF 는 사명을 성찰하고 정의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1984 년 6 월 집행 이사회는 새로운 사명 선언문을 작성했고, 

1986 년 6 월 싱가포르 총회에서 이를 채택했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지역 교회가 성경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지역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역 차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가 및 지역 복음주의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국가 및 지역 연합을 강화하고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적 존재감과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 국제 포럼, 국제적 교제의 방법을 제공하고 세계 복음주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운동의 감각을 개발합니다.  

– 정보와 자원을 위한 여러 방향 통로 역할을 하여 교회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합니다.  

                                 
121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Spiritual Unity in Action. 1988 Progress Report, 2. 
122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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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정의하고 합의를 표현하며 고통받는 교회와 인류를 위한 

동정을 표현하고 임원, 위원회 및 직원들의 작업을 통해 주도성을 

장려합니다."123 

또한  

"WEF 는 기본적으로 싱크탱크나 회의 주최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백적 세계 기구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세계적인 기구이며, 이를 

만든 교회에 반응하지 않는 관료주의가 아닙니다."124  

다음 그래픽은 1989 년 WEF 의 사역 범위와 조직을 보여줍니다:125 

 

Figure 7: Organigram of WEF in 1989 

                                 
123 Quoted from: David M.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156. 
124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Spiritual Unity in Action, 4. 
125 Taken from: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Based on a Timeless Calling: A Mandate for 

the ’90s. 1989 Progress Repor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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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회장은 6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 9 차 

WEF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하워드 회장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0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WEF의 발전과 자신의 개인적인 순례 

여정에 대해 공유했다. 그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다음의 긴 글은 WEF 와 

국제 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매우 솔직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1982 년부터 1985 년은 저에게 큰 좌절의 시기였습니다. [...] 1985 년 8 월, 저는 

그 직책을 맡은 이후 제 생각을 기록해 두었던 개인 일기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1982 년 3 월부터 1985 년 8 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좌절감을 표현하는 35 개의 항목이 일기에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1985 년 9 월 6 일, 저는 집행위원회 실무 그룹에 장문의 사임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이후 전체 집행위원회 [...]와 공유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결과로 의장인 토쿤보 아데예모 박사는 1886 년 1 월 일리노이주 엘번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임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 일 동안 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WEF 의 미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저의 사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WEF 를 접고 사역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한 회원은 더 이상 WEF 에 관심이 없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몇몇 젊은 리더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브라이언 스틸러, 영국의 클라이브 칼버, 이집트의 

라메즈 아탈라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WEF 에 관심이 없는 그런 수준의 젊은 

리더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회의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스틸러가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데이비드, 당신이 사임했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사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WEF 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WEF 는 미래의 희망이고 당신은 WEF 의 

희망입니다' [...]  

브라이언은 전화로 10 분에서 15 분 동안 저에게 강의를 해주었고,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원진이 있는 

회의실로 돌아와 이 전화 통화에 대해 보고했을 때, 제가 비즈니스 세션에서 

본 것 중 아마도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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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180 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사회에 새로운 비전과 긴박감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WEF 에 주신 사명을 

창의적이고 힘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  

회의가 끝날 무렵 그들은 제게 사표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계속하고 

발전시키라는 새로운 소명을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  

이 새로운 비전과 싱가포르로의 이주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셨고 이 

사역을 완수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난 5 년은 놀랍도록 행복하고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셨습니다."126 

1992 년 총회에서 필리핀인 아구스틴 '준' 벤서가 국제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변호사 출신인 벤서는 이전에 현지 복음주의 연합체인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에서 전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127  글로벌 사우스 

출신의 지도자가 WEF 의 운영 관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벤서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연대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데 전념했다.128 

그의 임기 동안 소련과 동구권이 해체되고 중부 및 동유럽에서 수많은 

새로운 개신교 동맹이 창설되었다. "불가리아에서 벤서는 정부 관리들에게 

불가리아 복음주의 연맹이 WEF 를 통해 110 개 연맹으로 구성된 전 세계 

공동체의 일원임을 설명한 후 복음주의자들이 인정을 받도록 도왔습니다."129 

1992 년은 또한 "당시 세계 최초로" WEF 의 종교자유위원회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130  그리고 5 년 후인 1997 년에 WEF 는 유엔에서 

비정부기구(NGO)로서 공식 자문 지위를 부여받았다.  

                                 
126 Report of the International Director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9th General Assembly 

Manila, Philippines June 21-26, 1992, 7-9. 
127 Ian Randall. “The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213. 
128 Cf. the article by Agustin “Jun” Vencer. Churches Transforming the World for 

Christ through the Strategy of National Evangelical Alliances. Evangelical World, 
May-June 1994. 

129 Ian Randall. “The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215. 
130 Email from Godfrey Yogarajah, founding board member of the commission, to the 

author dated 16 Augu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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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권 덕분에 WEA 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요약 구두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 유엔에서의 이러한 

지위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에게 종교 박해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유엔을 통해 

종교자유위원회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의사 결정권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어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과 직접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131  

 

Figure 8: Word Evangelical Fellowship 10th General Assembly 1997 

2001 년 쿠알라룸푸르 총회는 WEF 창립 5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이 

기간 동안 회원국은 1951 년 21 개국, 1992 년 75 개국에서 2001 년 

113 개국으로 증가했다.132  

2001 년 쿠알라룸푸르 총회에서 내려진 전략적 결정은 지역들을 WEA 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지역이 

설립되었습니다: 30 개 국가 연합 회원으로 구성된 '아프리카복음주의연맹', 

17 개 국가 연합 회원으로 구성된 '아시아복음주의연맹', 11 개 국가 연합 

회원으로 구성된 '카리브해복음주의연맹', 29 개 국가 연합 회원으로 구성된 

'유럽복음주의연맹', 17개 국가 연합 회원으로 구성된 '라틴아메리카복음주의연맹', 

6 개 국가 연합 회원으로 구성된 '남태평양복음주의연맹', 3 개 지역의 국가 

                                 
131 Email from the WEA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to undisclosed recipients, 

dated 9 April 2002 with the subject line “UN report 2002”. 
132 Cf. Agustin B. “Jun” Vencer. International Director’s Report, WEF 11th General As-

sembly, 4–10 May 2001, Kuala Lumpur, Malaysia, 1. 



58 복음주의자들의 일치를 위해 헌신한 세계복음주의연맹 

연합을 대표하는 WEF 북미 사무소가 설립되었다.133 지역 복음주의 연맹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사역을 하는 전국 복음주의 연합/펠로우십 및 기타 복음주의 

단체들의 지역 연합체이다 

• 자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 사역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전국 연합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 WEF 와 지역 파트너이다. WEF 비전 및 사역에 대한 상호 개념적 일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 국제팀 회의에 참여하여 WEF 기획 과정에 기여한다.  

• WEF 신앙 선언문을 구독한다."134 

                                 
133 Cf. Agustin B. “Jun” Vencer. International Director’s Report, 10. 
134 Agustin B. “Jun” Vencer. International Director’s Repor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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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WEF General Assembly 2001 in Kuala Lumpur, Malaysia 

이 총회에서 대표들은 또한 WEF 의 명칭을 원래 이름인 

세계복음주의연맹(WEA)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135  정관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차 총회 문서에 정관 

개정안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으로의 명칭 변경은 이번 직원 회의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조치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WEF 직원들도 이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교제'라는 수동적인 

역할보다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와의 파트너십이라는 새롭고 적극적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1846 년으로 거슬러 

                                 
135 Ian Randall. “The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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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동시에 이전 명칭의 선의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논의는 아니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우리의 방향을 표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136 

또한 WEF로 약칭되고 언론에서 WEF로 자주 등장하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 등 다른 이유도 있었다. 특히 유럽, 라틴 아메리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의 수많은 국가 연합에서도 '동맹'이라는 

용어를 이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2001 년 쿠알라룸푸르 총회는 또한 아구스틴 '준' 벤서의 WEA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고드프리 요가라자는 그의 유산에 대해  

"준 벤서의 유산은 리더십 개발 연구소와 젊은 EA 지도자들을 위한 

멘토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사무총장들을 

모아 Eugenia Lopez 센터에서 동맹 개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연합을 위한 교육 세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연합에서 몇 명의 리더를 선발하여 함께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카리브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얼라이언스 리더 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137 

                                 
136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Letter to all members entitled “Amendments to the 

WEF Constitution & By-Laws”, dated December 14, 2000, 1. 
137 Email from Godfrey Yogarajah to the author dated 16 Augu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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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프랑스에서 교회 개척자로 오랫동안 일했던 

미국의 게리 에드먼즈(Gary Edmonds)가 2002 년에 아구스틴 '준' 벤서(Agus-

tin 'Jun' Vencer)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당시 오랜 이사회 멤버이자 재무 

담당자였던 존 랑글루아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2001 년 게리 에드먼즈가 CEO 가 된 후 즉시 재정 상황을 살펴봤는데, 제가 

경고했지만 복음주의 단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게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새 CEO 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문 포렌식 회계사를 고용하여 휘튼에 있는 북미 지사의 

재정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사무실은 즉시 폐쇄되었고, 직원들은 모두 퇴사했으며 북미 

법인의 모든 이사회 멤버는 사임했습니다. 게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WEF 를 

불명예에서 구해냈습니다."138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커서 독일복음주의연맹의 기부금으로 매입한 

싱가포르의 WEA 사무실을 결국 매각해야 했다.139 또한 에드먼즈는 WEA 의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해체하려는 그의 계획은 국제위원회에 너무 급진적으로 보였고, 

결국 에드먼즈는 2004 년에 WEA 총무직을 사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급히 소집된 위기 회의에서 캐나다 복음주의 펠로우십은 

캐나다인 제프 터니클리프를 WEA 사무총장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제프 터니클리프는 이름만 남기고 죽어 있던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WEA 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다. 

정회원(국가 연합)과 준회원 외에 글로벌 파트너 카테고리가 도입되었다. 

또한 사명 선언문도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138 John Langlois. Some Observations for IC Members in WEA History. 5. 
139 John Langlois. Some Observations for IC Members in WEA History, 4; Ian Randall. “The 

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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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 는 기독교 연합을 촉진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전 세계적인 

정체성, 그들의 목소리,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 내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140 

 

Figure 10: WEA Ministry Report 2008 

이 성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누구나 이전의 목표에 비해 초점이 점점 더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 년대 초 WEF 가 설립될 당시에는 복음 

선포에 중점을 두었고,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는 국가별 복음주의 연대를 

                                 
140 World Evangelical Alliance Ministry Overview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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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국제성과 대표성의 측면이 점점 더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008 년 연례 보고서에는 

"WEA 는 세계 기관과 정부, 세계 언론, 세계 종교 단체를 향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글로벌한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관심사에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옹호자이자 영향력 있는 목소리인 WEA 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EA 는 복음과 빈곤, 종교의 자유, HIV/에이즈, 난민, 아동 보호, 

여성 문제, 창조세계 보호와 같은 이슈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의 대표적인 목소리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들리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복음주의 목소리에 대한 잘못된 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0 여 개국의 

축적된 목소리를 통해 WEA 는 복음주의자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돌보고자 하는지를 공공 광장에서 선언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WEA 는 국가, 지역, 국제 복음주의 기관, 

네트워크, 단체, 교단들이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원동력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국가, 전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EA 는 주요 글로벌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고 

복음주의 공동체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합니다."141 

WEA는 스스로를 약 4억 2천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고,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이러한 대표성을 

행사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WEA 가 로마 가톨릭 교회 142  및 

'세계교회협의회'(WCC)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고, 

2007 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처음 열린 WCC, 로마 가톨릭 교회, 오순절 

                                 
141 World Evangelical Alliance Ministry Overview 2008, 3, 5. 
142 Cf. Thomas P. Schirrmacher (Hg.). Evangelical – Roman Catholic Dialogue.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Dialogue Between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orld of Theology Series 26. Bonn: Verlag für Kultu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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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연맹, WEA 의 주요 대표들이 4 년마다 모이는 '세계 기독교 포럼'의143 

공동 창설자 중 한 명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144  

제프 터니클리프는 각국 정부 및 종교 간 지도자들과도 교류했다. 

새로운 비전에 대한 WEA 의 조율은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의 전략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이 전략 계획은 14 개의 '비전 우선순위'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50개의 평가 가능한 목표로 공식화되었다. 14개의 '비전 

우선순위'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 회원 섬김  

1. 국가 동맹을 평가, 인증 및 섬김  

2. 국가 동맹을 강화하고, 장비를 갖추고, 권한을 부여한다 [...] 

3. 준회원, 글로벌 파트너 및 교회 네트워크 회원을 성장시킨다  

4. 복음주의적 세계 연합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5. 연합체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WEA 

위원회와 글로벌 파트너들의 사역을 조정한다  

•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섬긴다  

6. 국가 연합을 국내 및 전 세계 종교 자유의 옹호자로 훈련시킨다  

7. WEA 의 '글로벌 목소리'의 역할을 정의하고 명확히 한다 [...]  

8. 더 큰 신학적 성찰을 자극한다  

• 세상을 섬기고 사랑한다  

9. 사회적 행동과 변혁 사역을 통해 WEA 의 고유한 역할을 명확히 한다  

10.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복음주의 운동과 협력한다  

11. 더 넓은 기독교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확장한다  

• 우리의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구축한다  

12. 전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조직 구조와 리더십 및 인력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13. 브랜드 구축 및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14. 재정적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구축한다.145 

                                 
143 Cf. https://globalchristianforum.org [last Access 7 August 2024]. 
144 Cf. https://globalchristianforum.org/about-us/our-history/ [last access 6 August 

2024]. 
145 WEA Strategic Plan 2009 to 2012. Internal document copy. Version 4.0 (January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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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현재 6 개 지역 연합(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남태평양), 120 개 국가 연합, 12 개 글로벌 파트너, 108 개 기관 및 

교단이 WEA 산하의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146  또한 6 개의 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특정 사역 분야나 필요와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 싱크탱크, 태스크포스 등을 소집하는 지속적인 실무 

그룹으로 WEA 국제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재 6 개의 위원회가 있다: 

선교, 종교 자유, 신학, 여성 문제, 청소년, IT."147  

2014 년에는 필리핀복음주의연맹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에프라임 텐데로 

주교가 WEA 의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역사적 거리감이 있고 필자가 

WEA 국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 년간의 WEA 역사에서 

중요한 몇 가지 측면만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텐데로 주교는 2015 년 초에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WEA 의 주요 직책을 채우고 새로운 관리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 구조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사무총장과 그의 두 대리인인 

부처 사무차장, 운영 사무차장으로 구성된 운영 차원의 최고 관리 기구인 

'사무총장실'(OSG)이 설립되는 2018 년까지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사무총장을 팀 관리의 첫 번째 직책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9 년 11 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WEA 총회에서 '로드맵 

2030'이 채택되고 '전인적 제자 삼기 10 년'이 시작되었다. 2021 년 전략 

계획은 이 목표를 설명했다: 

"로드맵 2030은 WEA의 전 세계 공동체를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적응 

계획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을 도모하며 전인적 제자 삼기의 10 년을 위해 헌신하고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조정하고, 협력에 동참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WEA 네트워크 가족을 

초대합니다."148  

                                 
146 World Evangelical Alliance Ministry Overview 2008, 10-11. 
147 World Evangelical Alliance Ministry Overview 2008, 6. On the commission cf. W. 

Harold Fuller. People of the Mandate, 77-155. 
148 World Evangelical Alliance. Strategic Ministry Plan 2021. Internal docu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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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력한 지역 및 국가 복음주의 연맹 개발 

2. 영향력 있는 옹호의 목소리가 되기 

3. 목적이 있고 광범위한 협력 촉진 

4. 성과 기반 사역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 구조 구축."149 

2021 년 3 월,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쉬르마허 주교가 WEA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쉬르마허 총무는 주로 각국 복음주의 연맹 방문과 정치 및 

종교계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에 집중했다. 동시에 WEA 의 재정 상황은 

다시 한 번 악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그의 임기 시작이 코로나 19 팬데믹과 

맞물렸고, 결국 그 자신도 코로나 19 에 감염되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쉬르마허는 2024 년 3 월 말 WEA 사무총장직을 사임했다. 

2025 년 가을에 열리는 차기 WEA 총회까지는 굿윌 샤나 국제위원회 

의장이 임시로 OSG 를 이끌게 된다.  

 

Figure 11: WEA’s International Council April 2024 

2024 년 여름 현재 WEA 는 143 개 국가 회원연맹과 약 100 개의 파트너 

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WEA 의 최고 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6 년마다 

                                 
149 World Evangelical Alliance. Strategic Ministry Plan 2021. Internal docu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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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원회를 선출하고, 국제위원회는 총회 사이에 WEA 의 업무를 

담당한고 있다. 운영 차원에서는 사무총장실(OSG)이 있다. 사무총장과 두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현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역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WEA 의 사역을 위한 운영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  

• 연합 참여  

• 교회 참여  

• 글로벌 옹호  

• 글로벌 신학  

• 글로벌 증인. 





결론  

175 년이 넘는 세계복음연맹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전과 

꿈, 기회와 도전, 어려움과 위기뿐만 아니라 성장과 축복의 역사였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1846 년 개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운동으로 시작된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오늘날 약 6 억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글로벌 연합 단체로, 로마 가톨릭 교회 다음으로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되었다. 이 단체의 장수는 강력한 성경적, 따라서 사도적 기반에 

있다. WEA 는 175 년이 넘는 역사 동안 사회 및 세계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신학적 신념이 변하지 않은 연합운동이다. 1951 년 

WEF 가 채택한 신앙 선언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라는 사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1951 년 창립 이래 한 가지 도전이 지속되고 반복되었다는 점은 놀랍다. 

WEF 는 지금까지 사업을 위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2000 년대 이후 WEA 의 실제 초점이 당시 

사무총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가별 복음주의 연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WEA 의 주요 

비전이자 사명이었다면, 세기가 바뀌면서부터는 주로 총무들이 각자의 

관심사와 신념을 WEA 사역 전반의 초점으로 삼아 WEA 의 의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 개발(아구스틴 '준' 벤서)부터 종교와 정치 영역 

모두에서 WEA 를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제프 터니클리프), 

제자훈련의 강조(에프라임 텐데로), WEA 의 우산 아래 가능한 한 많은 

복음주의 이니셔티브를 모으는 방식(토마스 쉬르마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일부 국가 복음주의 연합과 WEA 는 부분적으로 

소원해졌으며, 향후 WEA 의 진로를 누가 실제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WEA 자체인가 아니면 회원 연합체인가? 현재 WEA 가 

지난 175 년 동안의 실제 핵심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역들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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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힌켈만 박사는 위의 마무리 발언에서 "WEA 의 

미래 진로를 실제로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미래를 올바르게 지적한 다음, "현재 

지역에서는 WEA 가 국가 및 지역 연합 회원들을 

지원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계국제기구의 '소유자'이며, 항상 그래왔던 국가연합들은 

1846 년 창립대회에서 선배들이 표현했던 핵심사명의 감격,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 된 세계 가족이라는 기쁨을 경험했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존 유잉 박사는 1946 년 창립 100 주년을 기념하는 

WEA 의 역사에서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째 날, 대회는 기독교 연합을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서 소유한 일치를 고백하기 위해 모였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드로 박사는 결의안을 옮기면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동시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된다는 자신의 신념, 즉 총회의 신념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뷰캐넌 박사는 이 회의의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복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형제애를 배양하고, 기독교적 성스러운 교제를 즐기며, 그 밖의 다른 목적들을 

함께 추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연합체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이에 따라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연합체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감동했습니다. 

"컬링 이어들리 경은 투표를 하기 전에 모두가 일어나서 잠시 침묵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후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유아동맹 회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주고받았고, 교회주의자와 

비교회주의자, 칼빈주의자와 아르미니안주의자, 영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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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연합의 희년이자 희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신성한 영감, 권위, 충분성"에 기초한 새로운 동맹의 교리적 기초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회의록에는 "회의는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위대한 임마누엘의 이름 만세, 천사들이 엎드려"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회의는 스스로 

설정한 임무(핵심 임무)를 정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심화시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촉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애를 배양하도록 인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완전한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표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이에 새롭고 귀한 교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846 년 런던에서 모인 대표들에게 오늘날의 세상은 새처럼 하늘을 

나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말없는 마차, 귀에 기기를 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사람,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대방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등 불가능한 공상 과학 

소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1969 년 세계복음연맹의 직원으로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아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저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항공 우편이었는데, 편지를 전달하고 답장을 받는데만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불과 50 년 전만 해도 그게 정상이었죠. 당시에는 WEA 나 

선교회와 같은 조직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꼭 필요한 구조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지구촌에서는 즉각적이고 저렴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구조적 피라미드가 평평한 네트워크, 

즉 진정한 월드와이드웹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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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다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1846 년의 전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회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형제애를 키우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즐기며,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들이 표현했던 것과 같은 기회입니다. 6 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신자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 동역자를 즉시 찾고,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등 전례 없이 전 세계에서 서로 즉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24 장에서 구상한 

것처럼 지금 21 세기 세계화된 세상에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를 있으며 모든 지체가 비록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북아메리카인이든 남미인이든 유럽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입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발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하나하나 인체에 

배치하셨습니다 [...] 모든 지체가 발이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에서 [유럽인]이 [아프리카 인]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도인에게 캐나다인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모두 서로에 대해 

같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전 세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나라의 신자로서 동등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 세계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박해받는 교회가 우간다의 교회와 전화나 인터넷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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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자메이카의 고난받는 신자가 일본의 신자와,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국가 연합이 다른 연합이나 개별 교회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19 세기적 구조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WEA 가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이 핵심 사명은 1846 년 

유아 동맹 회원들의 사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돕는 미래, 구속받은 죄인으로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평등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 장에서 기도한 대로 전 세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존 랭글로이스, 2024 년 9 월 

 

 

존 랭글로이스 소개:  

1969 년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후, 존은 새로 설립된 WEF 신학 지원 

프로그램(TAP - 신학위원회)을 이끌던 브루스 니콜스의 행정 보조로 

세계복음주의 펠로우십의 정규 직원으로 합류했다. 1970 년 존은 싱가포르에 

현재 아시아신학협회의 첫 번째 사무실을 열었고, 당시 그는 TEE 를 개척한 

스승 랄프 윈터의 지도 아래 아시아에 확장 신학교육을 도입했다.  

안타깝게도 1 년 후인 1971 년, WEF 는 재정 파탄에 빠지고 이름만 남긴 채 

사라졌다. 존은 WEA 의 신학 사역에 너무 헌신한 나머지,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치는 사람으로서 WEF 사역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채널 제도의 건지 섬으로 돌아가 비서와 자신만 데리고 법률 

사무소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53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며 하나님은 그의 

법률 사무소를 축복하셨고, 현재 전 세계 10 개 관할권에 사무소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역외 법률 회사로 성장시키셨다. 

이 기간 동안 존의 최우선 순위는 WEA 사역에 대한 그의 신성한 

소명이었다. 1980 년, WEA 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WEA 재무와 

협의회 총무로 임명되어 2008 년까지 그 직책을 수행했으며, 총회는 그를 

국제협의회 종신 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종교자유위원회의 창립의장이었고, 

2005 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자선 활동, 

WEA 와의 협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 훈장(OBE)을 수여받았다. 



Appendices 

Appendix 1: WEA Secretaries, International Direc-
tors and Secretaries General 

• Roy Cattell (Great Britain) and J. Elwin Wright (United States), co-secretaries 
(1951–1953) 

• J. Dain (Great Britain) and J. Elwin Wright (United States), co-secretaries 
(1953–1958) 

• Fred Ferri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retary (1958–1962) 
• Gilbert Kirby (Great Britain), International Secretary (1962–1966) 
• Dennis Clark (Canada), International Secretary (1966–1970) 
• Gordon Landreth (Great Britain), Interim International Secretary (1970–1971) 
• Clyde Taylor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retary (1971–1975) 
• Waldron Scott (United States), General Secretary (1975–1980) 
• Wade Coggins (United States), Interim General Secretary (1981) 
• David M. Howar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Director (1982–1992) 
• Agustin “Jun” Vencer (Philippines), International Director (1992–2001) 
• Gary Edmonds (United States), Secretary General (2002–2004) 
• Geoff Tunnicliffe (Canada), Secretary General (2005–2014) 
• Efraim Tendero (Philippines), Secretary General (2015–2021) 
• Thomas Schirrmacher (Germany), Secretary General (2021–2024) 
• Goodwill Shana (Zimbabwe), Executive Chair (2024–2025) 

Appendix 2: WEF/WEA General Assemblies 

• 1951 Woudschoten (Netherlands), 4-11 August  
• 1953 Clarens (Switzerland), 27–31 July  
• 1956 Rhode Island (United States), 27–31 August  
• 1962 Hong Kong, 25 April–2 May  
• 1968 Lausanne (Switzerland), 4–10 May  
• 1974 Château d’Oex (Switzerland), 25–29 July  
• 1980 Hoddesdon (Great Britain), 24–28 March  
• 1986 Singapore, 23–27 June  
• 1992 Manila (Philippines), 21–26 June  
• 1997 Abbotsford (Canada), 8–15 May  
• 2001 Kuala Lumpur (Malaysia), 4–10 May  
• 2008 Pattaya (Thailand), 25–30 October  
• 2019 Jakarta (Indonesia), 7–14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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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Regional Members of the WEA 

• Asia Evangelical Alliance 
• Association of Evangelicals in Africa 
• Central Asia Evangelical Alliance 
•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 Evangelical Alliance of the Caribbean 
• Latin Evangelical Alliance 
• Middle East Evangelical Alliance 
• North America Evangelical Alliance 
• South Pacific Evangelic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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