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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신종교문화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실천적 특징

-중국 일관도와 일본 천리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71)72)

이 수 현 *ㆍ 이 경 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신종교 문화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 실

천적 특징을 고찰하고, 그 실천의 현대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한ㆍ중ㆍ일 삼국의 신종교 문화에 집중하여, 19세기 말엽으로 

종교의 발생 시기와 출현 배경이 유사한 중국의 일관도, 일본의 천리교

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대순진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사회는 서구 문명의 충격과 전통 질서의 동

요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다양

한 신종교 운동이 출현하였으며, 이들은 전통 종교 문화의 창조적 계

승, 현세 중심적 구원관의 제시, 민중 중심의 종교 운동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을 의례, 교육, 사회활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순진리회는 동아시아 전

통 종교 문화의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요

구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실천 체계를 발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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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측면에서는 전통 제례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였으며, 교육 체계에서는 전통적 사제 관계와 현대적 교육 시

스템을 조화롭게 결합하였다. 또한, 사회활동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새로

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종교 문화의 맥

락에서 한국 신종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현대 사회에

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재고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대순진리회, 동아시아 신종교, 종교실천, 해원상생, 종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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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신종교 문화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의 위상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 종교적 실천의 현대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신종교 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일관도와 일본의 천리교와 비교함으로써 한

국 대순진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의 일관도1), 

일본의 천리교, 한국의 대순진리회는 동아시아 신종교 문화의 측면에

서 출현한 시대적 상황, 지역적 대표성, 사회적 영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므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신종교로서 대순

진리회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19세기 말, 한국ㆍ중국ㆍ일본 사회는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한 충

격과 전통 질서의 변화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사

회적 상황 속에서 민중을 기저로 한 다양한 신종교 운동이 출현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일관도를 비롯한 여러 민간종교 운동이 전개되었으

며,2) 일본에서는 천리교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민중종교들이 등장했

1) 일관도에 대한 발전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바람. 이수현, ｢현대 대만사회에서의 
일관도: 종교 해석과 실천의 변용｣, 신종교연구 51 (2024), pp.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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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한국에서는 동학을 시작으로 증산교단을 포함한 여러 자생 신종

교들이 민중사회운동4)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신종교들은 각국

의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하였

으나, 전통 종교문화의 창조적 계승, 현세 중심적 구원관의 제시, 민중 

중심의 구세운동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특히 대순진리회는 강

증산의 천지공사 사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

는 독자적인 종교적 실천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순진리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리나 사상적 측면에 집중

되어 왔으며, 동아시아 신종교의 맥락에서 종교적 실천의 특징을 종합

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종교실천의 측면에

서 대순진리회가 동아시아의 전통적 종교문화 요소들을 어떻게 수용

하고 재해석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비교종교학적 접근과 현장조사연구를 병행한다. 우선 문

헌연구를 통해 한ㆍ중ㆍ일의 동아시아 신종교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한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전경, 대순지침 등 대순

진리회의 기본 경전과 교단자료를 활용하며, 대순진리회, 천리교, 일

관도와 같은 한ㆍ중ㆍ일 대표적 동아시아 신종교관련 학술논문자료들

2) 중국과 대만의 신종교 발전사 연구: 馮佐哲ㆍ李富華, 中國民間宗教史 (臺北: 文津, 
1994); 楊慶堃, 中國社會中的宗教：宗教的現代社會功能與其歷史因素之研究, 范麗
珠譯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6); 董芳苑, 臺灣宗教大觀 (臺北: 前衛出版, 
2008); 鄭志明, 當代新興宗教現象：第一卷 (臺北: 文津出版社, 2011); 喻松青,｢明清時期的民間秘密宗教｣, 歷史研究 2 (1987), pp.110-124.

3) 일본 신종교 발전사 연구: H. Bryron Earhart, Japanese Religion: Unity and 
Diversity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2); 鹿野政直, 資本
主義形成期の秩序意識 (東京都: 筑摩書房, 1969); 박광수ㆍ조성환, ｢근대 일본의 
‘종교’ 개념과 종교의 도구화: 일제시대의 종교정책과 신종교지형을 중심으로｣, 신
종교연구 34 (2016), pp.207-234; 윤기엽, ｢근대일본 신종교의 붐과 탄압: 대본
의 발전과 탄압사건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9 (2010), pp.241-265. 

4) 한국 신종교 발전사 연구: 노길명, ｢한국 신종교 운동의 전개과정｣, 종교연구 23 
(1998), pp.323-356; 이재헌, ｢세계화 시대의 한국 민족주의와 신종교 한국 신종교 
민족주의 운동의 변화와 전개｣, 신종교연구 26 (2012), pp.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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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현장 조사 연구는 여주 본부 도장과 주

요 방면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의례 참여 관찰과 현장 답사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를 분석한다. 종교 실천은 크게 종교의례, 종교교육, 대외적 사회활동

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대순진리회가 창립된 1969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

되, 그 사상적 연원을 이해하기 위해 강증산의 활동 시기까지 포함하

여 검토한다. 공간적 범위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되, 동아시아 신종교

의 맥락을 고려하여 중국, 일본 등의 신종교 사례도 참고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신종교문화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가 지닌 종

교적 실천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과제를 재고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한ㆍ중ㆍ일 신종교의 발전과 특성

1. 한ㆍ중ㆍ일의 종교문화적 배경과 신종교 출현

19세기 한ㆍ중ㆍ일의 동아시아 사회는 전통질서의 붕괴와 서구 문

명의 충격이라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서구 강대국의 침략과 통

상 요구로 인해 한ㆍ중ㆍ일 삼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겪었다. 중국의 경우 아편전쟁(1840~1842)을 계기로 서구 열

강의 침략이 본격화되었고, 일본은 페리 제독의 내항(1853)을 기점으

로 급격한 개국과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조선은 강화도조약(1876) 

이후 개항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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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화는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종교체계가 동요하는 가운데, 특히 한ㆍ중ㆍ일

의 사회 대중은 현존하는 통치층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생활이 어려

웠으며,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 위기를 겪었다. 이러

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신종교들은 의식, 수련, 선행 등의 다양한 활

동을 통해 기층 민중에게 생활 개선과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며, 새로

운 이상세계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국에서는 새로

운 형태의 종교운동이 출현하였다.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운동을 시작으

로 다양한 민간종교 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본에서는 천리교를 비롯한 

새로운 민중종교들이 등장했으며, 한국에서는 동학을 시작으로 증산교

단을 포함한 다양한 민중운동 또는 일제시기의 여러 민족종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5) 각기 다른 국가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전한 

신종교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 따라 민간종교(民間宗教), 민중

종교(民衆宗教), 민족종교(民族宗教)와 같은 개념으로 특정 지어 다양

하게 칭해지고 있다.

한국의 신종교는 19세기 말 조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

적 혼란 시기에 탄생했다. 윤승용은 한국 신종교의 출현에 대한 주요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조선 왕조의 세도 정치로 

인해 민중의 불만이 커지면서 광범위한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는 것이

다. 둘째, 서구 세력의 조선 사회 침입으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

이다. 셋째, 외세 침략의 증대로 민중의 민족의식과 자각이 강화되었

다는 점이다. 넷째,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 항쟁과 서구 사상의 유입, 

그리고 이후 산업화로 인해 민중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5) 민간종교, 민중종교, 민족종교는 각각 고유한 개념과 유래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민간종교(民間宗敎)는 각 시대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받는 관방종교(官方宗敎)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중종교는 당시 농민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과 같은 피지배계급의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를 지칭한다. 한편, 민족종
교는 한국이 일제 식민시기를 거치며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성립된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 종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 개념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ㆍ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때로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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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6) 비록 한국의 여러 신종교가 다양한 사회문화운동과 민족문

화운동을 전개하며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발전했지만,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신종교는 정권과의 정치적 유대 관계, 그리고 일제강점기부

터 이어져 온 ‘유사종교’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인해 종교적 발전이 약

화되었다.7)

중국의 경우, 쩡쯔밍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역대 정권(왕

조)은 불교, 도교, 그리고 조정의 제사만을 인정했으며, 민중 고유의 

종교 형태는 무시되었고, 학계에서는 이를 ‘민간종교’라고 칭하였다. 

이는 민간 신앙과 민간 교파를 포함한다. 중국 종교사에서 민간 신앙

은 종종 음사나 미신으로 간주되었으며, 민간 교파는 이단 또는 사교

로 취급되어 중화민국 정부 설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8)

일본의 경우, 에도 막부 시대(1603~1867)에서 메이지 시대에 이르

기까지 막부 중심의 봉건제에서 천황 중심의 절대 군주제로 전환되면

서 근대 국가로의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화폐 경제와 조세 

제도로 인해 소작농이 전호(佃戶)로 전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도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신종교 지도자들과 빈곤 계층의 구성원들에 의해 규모

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대중 운동이 형성되었다.9) 특히, 메이지 정

부는 제국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 신도를 창출하여 문명개화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종교 간의 위계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그 위계의 최

상위에는 국가 신도(국교), 중간에는 불교와 기독교, 교파 신도, 가장 

아래에는 유사 종교로 간주되는 신종교나 민속 종교가 있었다.10) 

6) 윤승용, ｢한국신종교에 대한 종교사적 연구와 과제｣,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한국 신종교 지형과 문화: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의 시대적 변화 (서울:
집문당, 2015), p.19.

7) 권동우, ｢해방 이후 한국 종교계의 변화와 신종교: 공인교 제도와 영성운동, 그리고 
신종교의 대응｣, 신종교연구 28 (2013), pp.113-115.

8) 鄭志明, 當代新興宗?現象：第一卷 (臺北: 文津出版社, 2011), p.1.

9) H. Bryron Earhart, Japanese Religion: Unity and Diversity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2), pp.187-188.

10) 박광수ㆍ조성환, 앞의 글,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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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한ㆍ중ㆍ일의 신종교 운동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11)을 보인

다. 첫째, 전통 종교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다. 이들은 유ㆍ불ㆍ도 삼교

의 교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종교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천리교는 신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

서도 불교와 유교의 종교적, 윤리적 가르침을 수용하였고, 중국의 일

관도는 ‘삼교합일’을 표방하면서 각 종교의 핵심 교리를 종합하여 새

롭게 재해석하였다.

둘째, 현세중심적 구원관의 제시이다. 이때 전통종교에 대비하여 신

종교가 가지는 특징으로 보아 전통종교는 내세를 추구하고 동아시아 

신종교들은 대체로 현세중심적 구원관을 강조하였다.12) 중국의 한말 

태평도가 일으킨 ‘황건적의 난’, 남북조시대 대승교의 ‘미륵구제운동’, 

남송시대의 ‘백련교운동’들은 모두 각기 다른 종교사상과 구제사상을 

기초로 형성된 민중사회운동이다.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는 19

세기말에 나타난 신종교들은 민중을 중심으로 확립되었으며, 평등주

의, 인도주의, 현세주의 평화주의와 같은 대중적 보편사상을 담고 있

다고 보았으며, 흑주교, 금광교, 천리교등의 종교를 ‘근대민중종교’라

고 칭하기도 하였다.13) 이처럼 당시의 전통적 사회질서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현 세상에서의 투쟁을 반영하여 농민혁명운동과 같은 결

과로 나타나게 되었다.14) 한국의 동학은 ‘지상천국’ 건설을 목표로 하

였으며, 일본의 천리교는 ‘즐거운 삶’(陽気ぐらし)를 강조하였다. 그리

고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건설’이나 일관도의 ‘삼기말겁(三期末劫)’ 

사상 역시 현세구원사상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 李秀賢, 宇宙觀與人觀視野下之當代東亞新宗教的入世實踐比較研究: 以臺灣一貫道，
韓國大巡真理會與日本天理教為例 (國立政治大學文學院宗教研究所博士論文, 2024), 
pp.50-52, pp.71-73, pp.79-81.

12) 馬西沙, ｢民間宗教救世思想的演變｣, 宗教哲學 2-4 (1996), pp.50-54.

13) 이원범, ｢패전 후 일본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연구｣, 신종교연구 19 (2008), 
pp.60-62.

14) 馮佐哲ㆍ李富華, 中國民間宗教史 (臺北: 文津, 1994),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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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중중심의 구세운동이다. 이들은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종교

문화와는 달리,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리와 

의례를 발전시켰다. 특히 여성과 하층민에게 만민평등주의적 이념15)

과 종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신분질서와 성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에 도전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 인류를 함께 구제해 나가는 

실천적 모습을 보였다.

넷째, 사회개혁적 성격이다. 동아시아의 신종교들은 단순한 종교운

동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16) 특히 의료

구제, 교육사업, 구호활동 등을 통해 민중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적 

지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신종교 운동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근대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정부

는 국가신도 체제를 확립하면서 신종교들을 ‘교파신도’로 편입시키거

나 탄압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신종교 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탄압에 직면하였으므로 많은 민간 신종교 단체들이 지

하조직으로 변질되거나 해외로 활동무대를 옮겨 발전하는 계기가 되

었다. 한국 신종교의 경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15) 명청 시기에 성행하였던 무생노모사상(無生父母)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억압받는 
하층민, 특히 여성들의 현실적 요구와 맞닿아 민중 중심의 구세운동의 핵심 이념으
로 작용하였다. 이 사상은 모든 인간이 무생노모의 자녀임을 강조하며, 현세적 고통
에서 벗어나 윤리ㆍ도덕적 실천을 통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 체제를 비판하고 이상적 삶의 실천을 강조
함으로써, 민중이 적극적으로 종교 운동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濮文起, ｢中
國民間宗教思想的幾個特點｣, 南開學報 3 (2007), pp.93-95.

16) 한국의 사회개혁운동으로는 미륵 신앙 운동, 비결 운동, 천주교 신앙 운동 등이 있으
며, 중국에서는 태평도의 황건적의 난과 백련교 운동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환산교
(丸山教)나 대본교(大本教)와 같이 미륵 신앙에서 비롯된 말세론을 기반으로 생활 윤리
의 금욕, 심신 수련 등의 자기 생활 태도 개선을 실천함으로써 현실 중심의 구제관을 
제시하였다. 노길명, 앞의 글, p.329; 馮佐哲ㆍ李富華, 中國民間宗敎史 (台北: 文津出
版社, 1994), pp.11-12; 이원범, 앞의 글,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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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ㆍ일 신종교의 유형과 특징

동아시아의 신종교는 각국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

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중국의 신종교는 민간신앙과 

도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신종교는 신도를 중심

으로 불교적 요소를 수용한 신불습합적 성격을 흡수하였고, 한국의 신

종교는 유ㆍ불ㆍ도 삼교의 융합적 성격을 보였다.

중국 대만의 대표적 신종교인 일관도는 ‘삼교합일’을 표방하며, 전

통적인 도교 수행법과 불교의 구원론, 유교의 윤리를 결합한 신앙체계

를 이루고 있다. 일관도는 ‘명명상제무량청허지존지성삼계십방만령진

재(明明上帝無量清虛至尊至聖三界十方萬靈真宰)’를 최고신으로 하는 

신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구도(求道)’를 통한 개인의 영적 구원을 

강조한다.17) 특히 채식과 공덕 실천을 중시하며, ‘삼기말겁(三期末劫)’

사상을 통한 종말론적 우주관에 근거한 독특한 종교체계를 발전시켰

다.18) 일관도는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중국 본토에서의 

활동 제약으로 인해 대만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현

재는 80개국이상에 널리 퍼진 국제적인 종교단체로 성장하였다.19)

일본의 천리교는 나카야마 미키(中山美伎, 1798~1887)의 신비체험

(신내림)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무교(巫敎)적인 입신(入神) 과정을 

통해 신의 계시를 전하고 실천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리 

체계를 발전시켰다. 신앙의 대상으로 ‘텐리오노미코토(てんりおうのみ

こと, 天理王命)’를 모시며, ‘즐거운 삶(陽気ぐらし)’이라는 현세적 구

17) 一貫道, 性理題釋, ｢一、道的真義｣.《善書圖書館: 總目錄》(http://www.taolibra
ry.com/category/category52/c52005.htm, 2025. 2. 10. 검색).

18) 張天然, 暫定佛規 (濟南: 崇華堂印, 1939).《臺灣華文電子書庫》(https://taiwane
book.ncl.edu.tw/zh-tw/book/NCL-003780070/reader, 2025. 2. 9. 검색).

19) 일관도의 종교발전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바람. 이수현ㆍ이경원, ｢대만 
일관도의 종교조직과 발전｣, 신종교연구 41 (2019),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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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을 제시한다.20) 천리교는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가르침을 중심으

로 한 교리 체계, 구제방법으로서의 핵심 의례인 ‘근행’, ‘수훈’이라는 

독특한 치병 의례,21) 그리고 ‘히노끼싱’이라는 사회 봉사 활동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메이지 시대 이후 교파신도로 공인받아 제도권 종교로 

발전했으며, 현재는 국제적인 포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신종교는 동학을 시작으로 증산교단, 원불교 등 다양한 형

태로 전개되었다. 동학은 ‘시천주’ 사상을 중심으로 유교의 천 개념과 

도교의 기 사상을 결합하여 독특한 교리체계를 발전시켰으며, 민족종

교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증산교단은 강증산의 ‘천지공

사’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해원상생’이라는 독특한 구원론을 

제시하였다. 원불교는 불교의 현대화를 표방하며, 생활종교로서의 성

격을 강조하였다.

이들 신종교는 각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전통 종교문화의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

운 종교적 통합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현세적 구원과 실천적 종

교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셋째,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전

개했다는 점이다. 특히 각국의 신종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응방식을 보였다. 일본의 신종교들은 국가신도 체제 하에서 제도권 

종교로 편입되어 발전한 반면, 중국의 신종교들은 정부의 통제로 인해 

종교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국의 신종교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종교운동으로서의 성격

을 강화하였다.

20) 李秀賢, 宇宙觀與人觀視野下之當代東亞新宗教的入世實踐比較研究: 以臺灣一貫道，
韓國大巡真理會與日本天理教為例 (國立政治大學文學院宗教研究所博士論文, 2024), 
pp.147-148.

21)《천리교의 가르침》, ｢근행과 수훈｣ (https://www.tenrikyo.or.jp/kor/word/word6/, 
2025. 2.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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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증산교단의 전개와 대순진리회의 특징

강증산의 천지공사 사상을 기반으로 한 증산교단은 한국 신종교사

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증산교단은 증산 사후에 여러 분파로 

전개되었으며, 그 중 대순진리회는 조정산을 거쳐 박우당으로 이어지

는 종통 계승을 통해 체계적인 교단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증산교단은 현재 다양한 계열로 분파되어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교

단들로는 증산의 직계 제자들이 설립한 이상호의 증산교, 김형렬의 미

륵불교 등이 있고, 조정산 계열의 교단으로는 무극도로부터 발전한 태

극도와 대순진리회가 있으며, 증산의 친족 계열 교단에는 증산의 종형

인 강응칠의 선도교, 무남독녀 강순임의 증산법종교 등이 포함된다.22) 

이들 교단은 강증산의 천지공사 사상을 공유하면서도 각각 독특한 교

리 해석과 실천 방식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이상호의 증산교는 민

족종교적 성격을 강조했고, 미륵불교는 불교적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반면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 사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리 

해석과 실천 체계를 발전시켰다.23)

대순진리회가 다른 증산교단과 구별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보았다. 첫째, 종통 계승의 특수성이다. 상제 강증산의 종통을 계

승한 조정산은 다른 교단들과 달리 친자종도 혹은 친족 계열이 아닌 

독자적인 종통계승을 하였다고 한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정산→우

당’으로 이어지는 종통 계승을 통해 교리의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졌

다. 이는 동아시아 신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카리스마의 계승과 제도

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22) 이경원, ｢한국 근대 증산교단의 민중ㆍ민족운동: 개항기부터 해방이전의 시기를 중
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52 (2012), pp.151-170.

23) 증산교단의 여러 교파들은 각기 독자적인 신행(信行)을 형성하며 발전해왔으며, 각 
교파의 교리 해석과 신앙 체계의 발전 과정에서 증산과 미륵불의 신격 동이(同異)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김탁, ｢대순진리회의 미륵사상 현황과 그 
과제｣, 대순사상논총 42 (2022),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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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리 해석의 체계성이다.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 사상을 중심

으로 증산의 천지공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인존사상을 통해 인간 주체성의 회복

을 강조한 점은 현대 종교의 인간관과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종교적 실천의 광범위와 체계성(구호자선, 사회복지, 교육의 

분야별 정비)이다. 대순진리회는 의례, 교육, 사회활동 등에서 체계적

인 실천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의 운영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이러한 특징은 동아시아 신종교의 발전 과정에서 주

목할 만한 유형을 보여준다. 일본의 천리교가 교파신도로 제도화되며 

발전한 것과 달리, 대순진리회는 독자적인 종교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종교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일관도가 공산당 

정부의 통제로 인해 국내 종교 활동을 멈추고,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

긴 뒤 대만에서 크게 성공한 것과는 달리, 대순진리회는 한국 사회에

서 안정적인 종교 단체로 자리 잡았다. 대순진리회는 한국 신종교사에

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며, 전통적 종교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적 

실천의 조화, 그리고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통해 현대 

종교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대순진리회의 종교실천과 그 특징

1. 의례의 실천양상과 특성

동아시아 신종교들은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전통 속에서 자신들만

의 교리적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의례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종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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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실천 양상과 특징적 측면에서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는 각

각 독자적인 의례 체계를 구축하여, 이는 각 종교의 목표를 달성하고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통적으로 

세 종교는 종교 의례의 정기성을 강조하며,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정

기적인 의례 활동 참여를 통해 신자로서 기본적인 신앙 활동을 실천

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자기 성찰, 심신 수련, 심신 정화를 가능하게 

하며, 긍정적인 효과와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또한, 불당(일관

도), 도장과 회관(대순진리회), 교회(천리교) 등 특정 장소를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이곳에서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신과의 교감을 추

구한다. 의례 참여는 신도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참회문이나 주문 암송을 통해 신앙 대상의 

비호와 축복을 기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24)

동시에 세 종교는 입교 의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천리교는 공

식적인 입교 의식 대신 종교 교육의 형태로 ‘별석(別席) 제도’25)를 운

영한다. 별석은 신의 말씀을 전해 듣고, ‘용재(ようぼく)’라는 정식 신

자이자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얻어 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

다. 반면, 일관도와 대순진리회는 일정하게 규정된 입교 의례 절차에 

따라 종교 의식을 진행하여 정식 신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24) 필자는 ｢우주관과 인간관의 시각에서 본 당대 동아시아 신종교의 입세 실천 비교 
연구｣에서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를 중심으로 종교 의례, 종교 교육, 사회 활동
에 대한 전반적인 종교 실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교 의례에 대한 분석 연구는 다
음의 논문을 참고 바람. 李秀賢, 宇宙觀與人觀視野下之當代東亞新宗教的入世實踐比
較研究: 以臺灣一貫道，韓國大巡真理會與日本天理教為例 (國立政治大學文學院宗教研究所博士論文, 2024), pp.161-172, pp.199-213, pp.236-249.

25) 별석(別席)은 ‘용재(ようぼく)’라는 교회 활동의 정식 일원이 되는 기본 과정이다. 
별석은 일본 천리시에 위치한 본부교회(지바; おぢば)에 직접 방문하여 신의 말씀
(교리)을 9번에 걸쳐 듣고, 9번의 말씀을 모두 듣고 난 후에는 천리교의 대표인 ‘진
주(眞主)’로부터 ‘수훈의 리(おさづけの理)’를 전해 받는다. 이를 통해 ‘용재(ようぼ
く)’로서 활동하며, 타인 구제를 위해 신의 말씀을 전하고 주변의 질병으로 어려움
을 겪는 사람들에게 ‘수훈(さづけと)’을 전하여 신께 회복의 수호를 기원하는 의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별석은 17세 이상은 모두 참여가능하며, 크게 초석(初席), 중석
(中席), 만석(満席)으로 나뉜다. 특히 별석을 처음 받기 전에 ‘별석의 맹세(別席の誓
い)’를 통해 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고하는 절차가 있다. 별석
제도에 대한 설명:《천리교》, ｢별석이란｣ (https://www.tenrikyo.or.jp/yoboku/bess
eki/, 2025. 3.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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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의례는 통과의례로서 신자에게 도인, 도친, 용재와 같은 새로운 

종교적 지위를 부여하며, 종교적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예배 대상 또한 각 종교마다 차이가 있다. 일관도는 명명상제(明明

上帝無量清虛至尊至聖三界十方萬靈真宰)와 여러 선불을 함께 숭배하

며,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雷聲普化天

尊姜聖上帝)와 15신위를, 천리교는 텐리오노미코토(てんりおうのみこ

と, 天理王命)를 주요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더불어, 의례의 명

칭과 절차, 의례 시간, 그리고 의례에 담긴 상징적 의미 역시 각 종교

마다 뚜렷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 천리교의 경우 ‘근행’(つとめ, 聖舞)과 ‘수훈’(さづ

け, 神授)을 중심으로 독특한 의례를 진행한다. 근행은 천리교의 핵심 

의례로, ‘즐거운 삶’이라는 종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제 방법이

다. 이 의례는 정해진 악기 연주에 맞춰 신악가(神樂歌)를 부르며 손

춤을 추는 형태로 진행되며,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독특한 종교적 표

현을 보여준다. 천리교의 또 다른 특징적인 실천으로는 ‘히노키싱’(ひ

のきしん, 聖勞)이 있다. 이는 신의 수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자

발적인 노동 봉사 활동을 의미한다. 천리교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의례

와 실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 일관도의 경우 ‘구도의례’와 ‘삼헌의례’를 중심으로 한다. 구도

의례는 일관도의 신도가 되기 위한 입문 의식으로, 명사(明師)로부터 

‘삼보(三寶)’ 전수와 지점(指點)을 받는 과정이며, 십조대원(十條大愿)

을 통해 수행자로서의 신분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의례

인 ‘일상소향례(日常燒香禮)’는 하루 세 번 신앙 대상을 향해 공물을 

올리고 공경을 표하며, 참회를 통해 과오를 반성하고 자아 성찰의 시

간을 갖는 의식이다. 이때 중국 전통의 삼헌례(三獻禮) 제계 형식을 

계승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앙의 대상을 비롯한 여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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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조상에 대한 경배 의례를 진행한다.

이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의례는 ‘치성(致誠)’과 ‘기도(祈禱)’를 중심

으로 하며, 한국 전통 제례 형식과 신종교적 특성이 결합된 독특한 형

태를 보인다. 특히 ‘천지공사’의 종교적 의미가 의례를 통해 구현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순진리회의 의례 체계는 일상의례와 특별의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상의례인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주문을 봉

송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신인조화의 실천적 방법으로 여겨진다. 

특히 ‘법수’ 사용과 ‘법배’라는 독특한 배례 방식은 대순진리회만의 특

징이다. 특별의례인 치성은 상제와 신명에 대한 감사와 축원을 드리는 

제례 의식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치성의례는 한국 전통 

제례 형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순진리회의 교리적 특성이 반영된 

독창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외에도 세 종교는 일상의례 속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주문 또는 

경문을 사용한다. 일관도는 원참문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참회하고 신

의 수호를 기원하며, 신앙적 스승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비로운 보

호를 간청한다. 대순진리회는 주문을 통해 최고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

하고 신명으로부터 복록과 수명을 받기를 기원한다. 천리교는 신악가

를 부르며 손춤을 추는 의식을 통해 악한 것을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

해 주기를 신앙의 대상에게 기원한다.

대만의 일관도와 일본의 천리교와 비교할 때, 대순진리회의 의례 체

계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적ㆍ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독특한 특

징을 보인다. 이들 종교는 모두 신앙심 강화와 공동체 결속을 목표로 

하지만, 각 종교가 지닌 교리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례의 초점과 방

식에서 차이가 있다. 대순진리회의 의례는 해원상생과 신인조화를 중

심으로 공동체성과 실천 윤리를 강조하며,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성을 

융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래는 세 종교의 종교 의례를 항목별

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이해하기 위한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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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종교 의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적ㆍ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다른 동아시아 신종교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

징을 보인다.

첫째,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다. 대순진리회의 의례는 한국 전통

의 제례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였다. 치

성의례는 유교적 제례 형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순사상의 핵심 교

리인 해원상생과 신인조화를 반영하여 현대적 종교 의례로 발전시켰

다. 이는 일관도가 유교 전통의 제례 형식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유지

하려는 보수적 접근을 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순진리회의 치성은 

상제와 천지신명에 대한 감사와 축원을 드리는 의례로, 정해진 절차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한다. 특히 치성은 단순한 제례

를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신앙적 체험을 통해 개인과 공동

체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항목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

의례장소 자택, 방면회관, 도장 불당(가정불당, 공공불당)
교회(본부교회-대교
회-분교회-포교소, 
교구, 전도청) 

신앙대상
(최고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강성상제(九天應元雷
聲普化天尊姜聖上帝)

명명상제무량청허지존
지성삼계십방만령진재
(明明上帝無量清虛至尊
至聖三界十方萬靈真宰)

텐리오노미코토
(天理王命)

주요의례 치성, 기도
구도(求道), 소향례(日
常燒香禮)

근행, 수훈

입도의례 입도치성 구도 없음

기본의례
요소

법배, 기도주문
고수례(합장-무릎꿇기-
고수-일어나기)

성무(악기연주, 신악
가, 손춤)

주요경문
내용

虔心跪在明明上帝蓮下,
幸受真傳,彌勒祖師妙法
無邊,護庇眾生.懺悔佛
前,改過自新,同註天盤. 
凡在佛堂顛倒錯亂者,望
祈祖師赦罪容寬.南無阿
彌十佛天元.

태을주, 시천주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텐리오
노미코토

<표 1>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의 종교의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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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동체성의 강화이다. 대순진리회의 의례는 집단적 성격이 강

하며, 신도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종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성과 기도는 수도인들이 집단적으로 행하며 

화합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의례이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의례는 신명이라는 초월적 존재와의 신인합일 경지를 추구하며, 이는 

천리교의 근행이나 일관도의 일상소향례가 개인의 심신구제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차별화된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의례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

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셋째, 실천 윤리의 구현이다. 대순진리회의 의례는 해원상생이라는 

교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윤리적 실

천의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도와 치성은 신앙 대상에 대한 감사

와 축원을 표하는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천리교의 히노키싱(자발적인 

노동 봉사)이 신에 대한 감사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보다 

포괄적인 윤리적 실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넷째, 종교적 수행의 체계화이다. 대순진리회는 기도와 수련을 통해 

체계적인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부’와 같은 집중적인 수행 프

로그램은 현대인의 영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특

히 기도 의례에서는 법수와 법배라는 독특한 배례 방식26)을 사용하

며,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의 본질을 담아낸 상징적 

행위로 여겨진다. 이러한 수행 체계는 일관도의 경전 학습 및 선행 실

천이나 천리교의 근행 및 선행 실천 중심 의례와 구별되며, 대순진리

회만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대순진리회의 의례 체계는 일관도, 천리교와 비교할 때 전통문화와 

26) 상악천권, 하습지기(上握天權, 下襲地氣)식의 배례를 통해 마음속으로 소원을 빈다. 
상악천권은 위로는 하늘의 권세를 잡고, 하습지기는 아래로는 땅의 기운을 당겨온다
는 뜻이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37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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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공동체성 강화, 윤리 실천 강조, 체계

적 수행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대순진리회 의례의 현대적 의미는 종교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

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의례를 통한 종교적 체험의 강화

와 함께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종

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2. 교육의 실천양상과 특성

동아시아 신종교들은 각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들 종교는 고유한 종교 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자들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는 교육 운영 

방식, 교육 대상의 다양화, 전문 인력 양성, 교재 및 교육 방법 측면

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세 종교는 중앙 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27) 대순진리회는 본부 도장과 방면회관을 중심으로, 일

관도는 불당(총단)을 기반으로, 천리교는 본부 교회와 교구를 활용하

여 국내외 지역 거점에서 분산적으로 종교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이

를 통해 신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대순진리회는 아직 해외 도장이 설립되지 않아 외국 신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다른 두 종교와 차이를 보인다.

세 종교는 다양한 연령층의 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

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일반 신도, 비신도, 전문 전도사를 대

상으로 각각 필요한 과정과 양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

27)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의 종교 교육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
고 바람. 李秀賢, 宇宙觀與人觀視野下之當代東亞新宗教的入世實踐比較研究: 以臺灣
一貫道，韓國大巡真理會與日本天理教為例 (國立政治大學文學院宗教研究所博士論文, 
2024), pp.173-184, pp.214-227, pp.25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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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포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관도는 개방 강좌(심령 강좌, 문화 소양 학습, 지역 독경반 등), 

단계별 교육 과정(법회, 연구반), 전문 전도사 과정(단주, 강사, 점전

사, 해외 포교사 양성 과정)으로 세분화된 교육 체계를 운영한다.28) 

이러한 체계는 광범위한 비신도와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성을 제공하며, 기본 종교 의례 및 교리 교육을 통해 종교 인재와 해

외 전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불당에서는 합숙 캠프 

형식의 종교 교육과 의례 실천, 실습을 통해 전반적인 종교 학습을 지

원한다. 이 외에도 천황학원과 숭덕학원과 같은 종교 학원을 설립하여 

종교 학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종교 이론과 학술적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천리교는 일본 본부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개방 강좌, 일반 신자 교육 강좌, 전문 종교 인재 양성 강좌를 

제공한다. 본부 교회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참배하거

나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신자 강좌와 전문 종교 인재 양성 강

좌는 소속 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정기적으로 진행

된다. 또한 천리시 내에는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대

학원, 천리교 어학원까지 다양한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이를 통

해 전인 교육은 물론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교리 교육과 의

례 학습을 제공하며, 학습 성장 과정에서 종교 신앙과 가치관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순진리회의 종교 교육의 경우, 도담 형식의 ‘교화’를 중심으로 전

개되며 ‘방면 교화’와 ‘도장 교화’로 크게 나뉜다. 방면 교화는 연운 

관계에 따라 선각이 후각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전통적 사제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종교적 체험의 공유와 실천

28) 李秀賢, 宇宙觀與人觀視野下之當代東亞新宗教的入世實踐比較研究: 以臺灣一貫道，
韓國大巡真理會與日本天理教為例 (國立政治大學文學院宗教研究所博士論文, 202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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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도를 포함한다. 개인 교화에서는 선감이 후각의 수도 생활을 직

접 지도하며 교리 이해부터 의례 실천 및 일상생활 속 수행까지 포괄

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특히 해원상생 윤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중시된다. 집단 교화는 방면의 정기적인 모

임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교리 강좌, 체험담 발표, 의례 실습 등으

로 구성된다. 이러한 집단 교화는 신도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

체 의식을 함양하며 다양한 체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교리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다만, 방면 교화는 일대일 또는 개별적

인 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화 참여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과 ‘연수’ 과정을 통해 운영된

다.29) 수강은 여주 본부 도장에서 진행되는 2박 3일 과정으로 대순진

리회의 교리와 의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며 전경과 대
순지침을 중심으로 한 교화와 의례 실습이 병행된다. 연수는 금강산 

토성 수련 도장에서 진행되는 5박 6일 과정으로 심화된 내용을 다루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체험적 학습을 강조한다.30) 이는 대순진리회의 

천지인 합일 사상을 실천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대순진리회는 신자 자녀(청소년 및 대학생)를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산하 기관(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직원 연수를 진행하며 고등

학교와 대진대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접목한 형태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대진대학교 내 대순

종학과 설립은 대순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며 학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대순사상을 체

29)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 운영되는 수강과 금강산토상수련도장에서 운영되는 
연수의 관련 일정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바람. 李秀賢, 宇宙觀與人觀視野下之當
代東亞新宗教的入世實踐比較研究: 以臺灣一貫道，韓國大巡真理會與日本天理教為例 
(國立政治大學文學院宗教研究所博士論文, 2024), pp.223-224, p.226.

30) 이승목, ｢제주수련도장 연수의 상징적 의미(Ⅰ)｣, 대순회보 197 (여주: 대순진리
회 출판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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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학습하며 교화 능력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종교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래는 세 종교의 교육 체계를 항목

별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이해하기 위한 표이다.

항목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

조직운영방식 총단과 자단 방면, 도장 본부교회

교육대상
일반신자
일반신자자녀
산하기관직원

비신자
일반신자
성직자(단주, 강사, 
점전사) 

비신자
일반신자
성직자(교회장, 
포교소장)

교육과정유형

방면: 개인교화, 
단체교화
도장: 수강, 연수
대학, 대학원, 
학술연구기관

공개강좌
법회
연구반
신학대학원

공개강좌
일반신자과정
성직자양성과정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학술연구기관, 
국제어학원

교육방법
교화: 도담
강의
실습: 기도, 수련

강의
선불임단(仙佛臨壇)
실습: 불당예절, 
토론, 발언, 전도 
실습

강의
실습: 제례, 손춤, 
악기연습, 전도 실습

사용교재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다종교 경전
일관도 경전(훈문)
현대사회교육자료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삼원전: 친필, 신악가, 
지도말씀
천리교교조전, 
천리교교전, 
교조전일화편 등 

<표 2>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의 교육 체계 비교표

대순진리회의 교육 체계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현대적 교육 시스

템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대 종교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개별 지도를 통해 종교적 체험을 공유하고 실천을 강조하

며, 이론적 교리 교육과 의례 실천 교육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또

한, 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접목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통합적 교

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순진리회의 핵심 교리인 

해원상생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일상생활 속에

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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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교육 체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적 수행(기도)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체험 

학습과 실천 학습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교리 교육은 해원상생 윤

리에 대한 학습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의례 실천은 신앙 

경험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익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균형은 대순진리회가 추구하는 전인교

육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대순진리회는 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접목에도 주력하고 있

다. 대진대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은 종교적 가치관과 현대 학문 

체계를 결합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대진대학교 내 대순종학과는 

대순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술 인재를 양성하며, 

신자들의 교화 능력과 실무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

대 사회에서 종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육 체계는 윤리 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

닌다. 해원상생 윤리를 바탕으로 한 ‘훈회’와 ‘수칙’을 일상생활 속에

서 실천하는 교육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며,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윤리 의식 회복에 기여한다. 이러한 교육은 

상생의 원리를 중심으로 개인 간 화합과 사회적 평화 증진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대순진리회의 교육 체계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여 

종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동아시아 신종

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능성

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3. 사회활동의 실천양상과 특성

동아시아 신종교들은 각각의 교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사회

활동 방식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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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하고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종교는 종교 의례와 교육 활동을 통해 신자들에게 올바른 교리 이해

와 신앙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

도록 요구한다. 대순진리회 역시 일관도와 천리교와 마찬가지로 신도

들의 일상생활 속 수행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비영리 사회

복지 기관을 설립하여 소외 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31) 따라서 이들 종교

의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 활동은 빈부 격차, 사회적 불평등, 인간 소

외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종

교 목표인 이상적 세계의 실현, 후천 세계 진입, 행복하고 즐거운 삶

의 구현을 추구한다. 이는 이들 종교 조직이 다양한 사회 활동 영역에

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이다.

사회 활동은 각 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각 종교의 조직 

구조와 특성에 따라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중앙 조직과 분산 조

직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되며, 다양한 형태로 사회 자선 및 복지 사

업을 추진한다. 

일관도는 주로 일관도 총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각 조선의 도장

(총단)을 기반으로 한 활동 방식을 통해 국내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신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단을 결성하여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현지 신자들이 함께 투입되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천리교는 본부 교회의 주도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 및 운영되며, 

각 지역 대교회와 분교회 그리고 교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 여러 지역사회 기관과 연맹을 맺어 활동을 운영하며, 국내외 각

31)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의 대외적 사회 활동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은 다음의 논
문을 참고 바람. 李秀賢, 宇宙觀與人觀視野下之當代東亞新宗教的入世實踐比較研究: 
以臺灣一貫道，韓國大巡真理會與日本天理教為例 (國立政治大學文學院宗教研究所博
士論文, 2024), pp.185-198, pp.228-234, pp.26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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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설립된 교회, 교구, 사회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천리교

는 히노키싱 구조대, 부인회, 청년회, 소년회 등 연령별 모임 구성원

들이 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교일제 히노키싱데이’나 

‘지역재난구호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집단 협력을 경험하고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을 장려한다.

대순진리회는 본부도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식 운영을 통해 사

회 활동을 추진하며, 각 지역에 위치한 ‘방면’은 지방 조직으로서 회

관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면 지도자인 ‘선감’의 인도하에 자주

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종단 대순진리회의 산하 단체가 주도

하는 3대 주요 사업(구호 자선, 사회복지, 교육)의 영역에서 독립된 

사설 기관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외에도 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선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의 사회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신종교들

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 종교 모두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활동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종교적 가치 이념을 구현하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관도는 자선활동과 봉사단 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대순진리회는 중앙집중형 복지사업으로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천리교는 재난 구조대와 신자 모임 단체의 참

여를 통해 다양한 구호 및 자선활동을 전개하면서 각자의 종교적 목

표를 실현하려 한다. 이들 종교는 신앙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

행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신도들에게 신앙의 내면화

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종

교적 가치와 사회적 결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세 종교는 모두 사회복지, 교육, 의료,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통해 신도와 신앙 거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교단은 각기 다른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방식과 초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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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이를 보인다.

일관도는 총단(總檀) 또는 모단(母檀)/불당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분

산된 자단(子檀)인 여러 공공불당을 통해 다양한 지역 활동을 전개하

는 특징을 지닌다. 일관도는 중화 전통문화와 도덕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문화 활동, 무료 진료와 헌혈 활동 중심의 의료 서비스, 자

원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도인(渡人)’과 ‘구도중생탈리고해(救渡眾生脫

離苦海)’라는 종교적 이념32)을 실천한다. 이러한 이타적 실천은 개인

과 공동체 사회의 생활 개선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천리교는 본부 교회의 주도로 각 지역 교회(대교회, 분교회, 포교소 

등)가 협력하여 공동 참여를 강조한다. 천리교는 유아부터 청소년, 성

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교리 학습과 종교 실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한 의료기관, 탁아소, 사회복지 연맹 활동 등을 통해 사회 개선을 위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 활동은 ‘대물차물(しも

の・かりもの, 借貸之理)’이라는 교리 이념에 기반하며, 감사와 보은, 

서로 돕는 삶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전교일제 히노키싱데이’나 ‘지

역 재난 구호 활동’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집단 협력을 경험하며 신자

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한다.

대순진리회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성 사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방면들은 정기적인 모

금 활동과 물품 전달을 통한 자선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순진리회는 현대 사회의 교육, 의료, 복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32) ‘도인(渡人)’과 ‘구도중생탈리고해(救渡眾生脫離苦海)’는 일관도의 핵심적인 종교적 
개념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다. ‘도인(渡人)’
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건너게 하다”라는 뜻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영
혼을 구원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도들이 단순히 자신의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전파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영적 해방을 돕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한다. ‘구도중생탈리고해(救渡眾生脫離苦海)’는 
“중생을 구제하여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으로,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덜어주고 해탈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관도의 사회적 책임과 자선활동, 
그리고 신앙 실천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이타적 실천은 신자 자신의 내면적 
수양과 성장은 물론, 자기수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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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료재단(병원), 학교법인 대진대학(대학교 및 고등학교), 복지재

단(요양시설,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국제자원봉사단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

활동은 ‘해원ㆍ보은ㆍ상생(解冤報恩相生)’이라는 교리 이념에 기반하

여 인류사회의 갈등 해소와 공생을 추구한다.

세 종교의 사회활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세 종교 모두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활동에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종교적 가치와 이념

을 구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일관도는 자선활동과 봉사단 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대순진리회는 중앙집중형 복지사업

으로 대규모 시설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천리교는 재난 구조대와 신

자 모임 단체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구호 및 자선활동을 전개하며 각

자의 종교적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종교는 신앙 실

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신도들에게 신앙의 내면화를 독려하는 동시에 외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결합의 결과

물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세 종교의 사회활동을 항목별로 간략

히 비교 정리한 것이다.

항목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

운영방식

본부도장 3대 
사업기구 설립 및 
운영
도장 
국제자원봉사단 
활동
방면별 지역 활동

- 총단(도무 중심)과 
자단 협력 활동

- 총회 중심 
연합활동

본부교회중심의 
사회기구 및 연맹  
설립 운영
지역 교회, 교구 중심 
활동
지역사회단체와 협력

사회복지

복지재단(요양병원, 
노인시설), 
국제자원봉사단DIV
A, 부인회, 
청소년수련원, 
방면별지역사회기부

아동보육원,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센터, 
자원봉사단, 바자회, 
납골탑, 푸드뱅크

아동위탁 및 
양호서비스, 
재해구조히노끼싱대, 
환경미화활동, 
어린이식당, 푸드뱅크, 
종교연합 사회봉사 
참여

<표 3> 대순진리회, 일관도, 천리교의 사회활동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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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사회활동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앙집중형 조직 구조를 기반으

로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회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직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을 강조하며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모델을 제

시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모든 사회활동은 ‘해원상생’과 ‘인존’이라는 

종교적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은 대순진리

회의 교리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류사회의 평화 증진과 인간 존엄성 

수호를 위한 사회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대순진리회의 사회활동은 초기에는 일부 지역 중심의 활동으

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교단 내부에서 일반 사회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며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중앙집

중적 조직 체계와 지역 방면의 자율적 사회활동 사이에서 신자의 직

접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주로 ‘성금의 사회 환원’을 통

해 이루어지는 방식이 많아 신자들의 직접적인 사회활동 경험과 타자 

및 사회와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

순진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활동
대순장학회, 대학, 
고등학교 운영

지역 어린이 
경전읽기반, 
중화경전시험, 
채식문화 홍보, 
전통예능교육, 
효도활동, 장학금, 
인문강좌, 성년식, 
국악단/합창단

천리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출판사, 
히노끼싱스쿨, 도서관, 
천리참고관박물관

의료서비스 종합병원
헌혈활동, 무료진료, 
의료서비스시설, 
재활버스

천리교 
천리천만상담소 
종합병원(이코이노이
에), 천리의료대학

활동의의
해원보은상생의 
실천, 인도적 
사회환원

도인(渡人), 
외적(外功)수행

신에 대한 감사 실천, 
세계인류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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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순진리회는 한국 신종교 중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현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Ⅳ. 한ㆍ중ㆍ일 신종교문화에서 대순진리회 

종교적 실천의 의의

1. 종교사적 의의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을 동아시아 신종교의 맥락에서 객관적으

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회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종

교들의 고유한 특성과 공통점을 함께 언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

요하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은 동아시아 신종교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이는 다른 신종교들과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대순진리회는 전통 종교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

면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종교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통

합하였다. 유교의 인륜도덕, 불교의 깨달음 사상, 도교의 수행법적 요

소를 ‘해원상생’이라는 독창적인 이념과 융합하여 새로운 종교적 신앙 

체계를 구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본 천리교가 당시 일본 종

교문화의 특징인 신불(神佛) 습합적 문화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의례 

체계를 발전시킨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대순

진리회는 유불도 삼교(三敎)의 통합성을 강조하며 보다 포괄적인 전통

문화의 수용과 재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종교 교육 체계의 측면에서도 대순진리회는 동아시아 신종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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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교육 전통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천리

교가 별석제도와 수양과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리 

교육을 강화하고, 일관도가 법회와 연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신앙 교

육을 실천하는 것처럼, 대순진리회는 전통적 사제 관계와 현대적 교육 

시스템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독특한 ‘교화’와 ‘의례 실천’ 융합의 교육 

체계를 발전시켰다. 또한 대진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종

교적 가르침과 학문적 연구를 병행하며 전문적인 학술 인재를 양성하

는 점은 현대사회의 종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대외적 사회활동 측면에서는 대순진리회가 동아시아 신종교들이 추

구하는 봉사와 자선 활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차별성을 보인다. 천리교가 ‘히노키싱’ 이념에 기반

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일관도가 각 지역 불당을 활동 

거점으로 삼아 여러 인문교육,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 활동에 집중하는 

데 비해, 대순진리회는 사회복지기관, 의료재단, 교육기관 등 전문화된 

조직을 통해 현대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활동

은 단순히 신도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시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

로 확장되며, 종교의 사회적 공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은 동아시아 신종교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 천리교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가신도 체제 하에서 제도권 종교로 편입되어 발전한 것과 달리, 대

순진리회는 독자적인 종교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종교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중국 일관도가 정부의 종교 활동 통제로 인해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긴 사례와는 달리, 대순진리회

는 한국 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민족종교이자 신종교로

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가 한국 사회의 문화적

ㆍ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신종교문화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실천적 특징 / 이수현ㆍ이경원 141

결론적으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은 동아시아 전통 종교 요소

들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독창적인 종교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교육 및 사회활동 측면에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신종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은 대순진리회를 한국 신종교 중에서도 독자적인 위치에 자리하게 하

면서, 동시에 다른 동아시아 신종교들과 공통된 문화적 기반과 사회적 

역할을 공유하는 맥락에서 그 의의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대순진리회는 한국의 자생 종교로서 앞으로 교단의 세계화

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과제를 안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와 함께, 한국 자생 신종교가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실

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순진리회는 국내외에

서 더욱 폭넓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동아시아 신종교의 현대적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의의

종교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종교가 경제적ㆍ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33)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또한 기독

교 교회가 지역사회의 열망을 지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비폭력 사회

운동을 조직하거나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교단 내부의 변화와 그로 인해 나타난 반권위주의적 행동이 없었다면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34) 이

33) Weber는 금욕적 프로테스탄트가 지닌 고유한 신앙과 윤리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신앙자 개인에게 종교 신앙과 종교
생활의 실천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인 직업에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막스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상희 옮김 (풀빛, 2006),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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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종교가 사회 변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직접적인 경제적ㆍ사회정치

적 활동 참여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신종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독창성과 역할을 통해 중요한 의의를 드러낸다.

우선, 대순진리회는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이라는 점에서 독특

한 모델을 제시한다. 동아시아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단

절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순진리회는 유교, 불교, 도교의 전통적 종

교문화 가치체계를 ‘해원상생’이라는 독창적인 이념 아래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는 일본 천리교가 일상생활에서 이타적 

실천을 강조하며 즐거운 삶의 실현을 목표로 삼거나, 중국 일관도가 

전통적 도덕관념과 신앙 활동을 통해 성선(性善)의 영성 회복을 추구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천지개벽사상과 해원사

상을 기반으로 기존의 유불도 삼교(三敎)의 통합적 교리를 새롭게 해

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전통문화의 수용과 재구성을 이루었다는 점에

서 그 독창성이 돋보인다.

공동체성 구현 측면에서도 대순진리회는 현대사회의 개인화 경향에 

대응하여 ‘방면’ 조직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 공동체를 구축

하였다. ‘선각-후각’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 체계는 전통적 사제 관

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공동체적 가치의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천리교의 교회 조직이나 일관도의 도친(道親) 관계와는 차

별화된 신앙 공동체 체계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종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대순진리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모델에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해원상생

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구호 자선,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종교단체의 사회참여에 대한 새

34) 새뮤얼 헌팅턴,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강문구ㆍ이재영 옮김 (서울: 
인간사랑, 2011),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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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천리교의 ‘히노키싱’ 정신이나 

일관도의 자선사업이 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

는 것과 달리, 대순진리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끝으로 현대인의 영성적 욕구에 대한 대응에서도 대순진리회는 독

창적인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통적 심신 수행법과 현대적 교육방

식을 결합한 ‘수강’과 ‘연수’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종교적 신비 경험 

참여와 함께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병행하며 독자적인 영성교육 모델

을 제시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은 동아시아 신종교문

화가 공유하는 공통된 문화적 기반 위에서 독창성을 발휘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공동체성 회복, 사회문제 해결, 종교 공공성 강화라는 

다원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적 의의와 과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은 동아시아 신종교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순진리회는 전통 종교문화의 요소를 현대

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데 성공한 종교로, 독자적인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종교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일본 천리교

가 국가신도 체제 하에서 제도화되거나, 중국 일관도가 정부의 통제로 

인해 대만을 비롯한 해외국가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과 대조적이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안정적으

로 자리 잡으며 스스로 한국 전통의 뿌리를 둔 최대규모의 한국 신종

교로 소개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핵심 이념인 ‘해원상생’은 단순히 종교 내부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해원상생은 갈등 해소와 화합을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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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극적 구조를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대순진리회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할 잠재

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상호 존중

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기존 사회활동을 확장하여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종교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중점으

로 의료, 복지, 교육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며,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순진리회는 노인 요양시설과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며 급속한 고

령화와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문제와 생명윤

리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는 전통적인 심신 수행법과 현대적 교육 방식을 

결합한 ‘수강’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의 영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행 체계는 개인의 신앙심 강화와 공동체 결속

을 동시에 도모하며, 종교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대순진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교단의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를 위해 교리 연구의 심화와 현대화가 요구되며, 

해원상생 이념을 국제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타

종교와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회활동의 전문화를 통해 환경문제, 생명윤리, 이민, 성소수자 

문제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는 동아시아 신종교의 현대화를 선도

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

할 수 있는 종교적 대안으로서 더욱 풍부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신종교문화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실천적 특징 / 이수현ㆍ이경원 145

V. 결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신종교문화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실천

적 특징을 고찰하고, 그 종교적 실천의 현대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순진리회는 19세기 한중일 사회의 격변기에 등장한 여러 

신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 종교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시대적 요구

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특히 강

증산의 천지공사와 해원상생 사상은 당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해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

전히 유효한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은 중국 일관도와 일본의 천리교와 같은 

다른 동아시아 신종교들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

인다. 먼저, 종교의례 측면에서 대순진리회는 전통적 제례문화를 계승

하면서도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데 성공하였다. 치성, 기

도, 수련과 같은 종교의례는 신도들의 신앙심에 기초한 집단적 결속을 

강화하고, 교리 사상의 상징적 표현체계를 조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으로, 종교교육 측면에서 대순진리회는 전통적 사제관계와 현대적 

교육시스템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선각-후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

천 교육체계를 통해 신앙 공동체적 가치 전승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여러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종교적 가르침과 학문적 연구를 병행

하여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활동 측

면에서 대순진리회는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3대 중

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사회활동은 신앙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의 공공성의 확장하고, 종교

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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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원상생’의 실천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인존사상을 통한 인간 존엄성 회복, 전문적인 사

회서비스 제공 및 자선활동을 통한 공적 책임 수행은 현대종교의 중

요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대순진리회는 여전히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교리의 현

대적 해석과 소통, 종교적 실천의 세계화, 종교 간 대화의 활성화, 사회

적 책임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적 논의 등이 주

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대순진리회는 동아

시아 신종교의 현대화를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사회의 종교적 대안으로서 더욱 풍부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종교문화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를 이해함으로

써 한국 신종교 연구의 시야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비

교종교학적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종교

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번 연

구를 토대로 대순진리회의 공공성 연구나 종교실천의 국제적 확장 가

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순진리회가 사회적 역할을 어떻

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

구는 대순진리회의 현대적 의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동아시아 신종교 

연구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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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aesoon Jinrihoe 
in East Asian New Religions: A Study on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Its Religious Practices
35)36)

Lee Su-hyun*, Lee Gyung-won**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aesoon 
Jinrihoe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new religious culture, 
focusing on the modern significance of its religious practices. 
Through comparison with representative East Asian new religions 
such as Yiguandao in China and Tenrikyo in Japa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both the universality and uniqueness of Daesoon 
Jinrihoe. Since the 19th century onward, East Asian societies have 
faced dual challenges: the impact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destabilization of traditional order. In this context, various new 
religious movements emerged in each country, sharing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creative inheritance of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 this-worldly soteriology, and people-centered religious 
move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religious practices of Daesoon Jinrihoe 
in three aspects: ritual, education, and social activit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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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nds that Daesoon Jinrihoe has developed a unique 
system of practice that meets the demands of modern society 
while creatively reinterpreting elements of traditional East Asian 
religious culture. In terms of ritual, it has inherited traditional 
ceremonial culture while reinterpreting it in a modern context. 
With regards to education, it has achieved harmony between 
traditional master-disciple relationships and modern educational 
systems. As for its social activities, it has presented a new model 
for the public role of religion by providing professional and 
systematic social services. These findings provide a new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Korean new religions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religious culture and highlight key implications for 
reconsidering the role and meaning of religion in modern society.

Keywords: Daesoon Jinrihoe, East Asian New Religions, Religious 
Practice, Resolution of Grievances and Mutual Beneficence, 
Religiou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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