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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이때부터 중국문화학원 룹학연구소 교수 겸 중회학솔윈 불학연 

구소소장직에 취임하였다 1985년에는 성엔 법사스스로중화날학연 

구소를 창럽하고 초대 소장직윤 겸허면서 외국 교수블을 영입하여 교 

학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07년부터 피구설 교학원이 연구생플 

모집히면서 인지] O.}성 업무를담영하였디 

‘8 

/ 

근 

쿠 
λ、

i;I5. 커"'U: 흔i」 -「i:，

날개를달다 

대민의 f」1니쉰" 

지} 젝넨J.'] ιJI ;~의 / 

싱 
:.1 

1,11 

이 글의 목적은 대안 내 중국불교의 발진과 헌횡을 기1팔하는 것이1 있 

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대만불교의 역사적 배정에 대해 검토히고자 

한디 두 번째 집써1서는 90년대 대만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 

히 살펴 환 것이디 특히 대만불교의 사데종파[['니시[[ 표광산 파구산 흐시가 

급회 중타이산l의 특정괴 영향럭에 대해 일이볼 것이며 대만 숭가의 구조 

적 특정들도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대만의 불교와 불교학의 

ιlπu‘ B뼈"..，1I ...... .;n1l.." .• alir ..... ~ι Bu(Uli'.m l lnh: Jllnd - Rdxûkting ;uK\ &-'lldining Olir'li. .. "æ 13tK.k.Uli'>l11 

…1 1':1i\\ 씨1 ， Ka!pakun S:mk:U1uf‘ViUl, ed .. Buddhi..서 11 ln Glold PL'r、pιx:ti\dMlI111hai: Som~ùy<l 

J\Jblic:<Itîoos. 2003). pp. 122- \.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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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의 중요한 면연틀을 디루어보려고 한다 교학적 차원에서 개혁 

숭 타이쉬(싸)로부터 그의 제자 인순(1페 '1으로 이어지는 받진이 있었 

는데‘ 이는 대만 내 불교학의 성장과 다양한 망식으로 관련이 있다 또 

한 중화전지불진협회 (! 11 1']마께페끼 (씨 1'.\ )의 프로젝트는 현재 대만 

불교계에서 활빌히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편찬 활동을 잘 대표하고 

있다 이러하 예륜 흉히여 우리는 지난 세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 

했던 중국괄교가 어떻게 대만에시 재확립되고 재정의되고 있는지 이 

해할수있다 

L 대만불교의 역사적 배경 

대만의 불교학자틀은 지난 20년간 대만불교써1 대한 연구를 상영히 

진진시켰다 i 다음과 같은 세 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1&'95년 이전 대만불교 

2 일제 식민지 치하의 대만불교 

3. 1 945년 이후의 대안불교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만불교는 중국 남부지방의 

불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연서 상황은 획〕잡해지 

기 시작했다 불교단체들은 일본불교 종파와 연합이 강요되는 외중에 

1. ('I~써‘파 간은 화자의 연구가 내표직이다O!"고운힌 11조) 서구 하게의 갱우 !oncs( 1 999)와 Gü 

w.cl(l~)의 연구가 가장 창고할 9댐}다 

40 

‘ 1 ; lf-발교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지켜나갔다 1949년 이후 장제스의 

111 ’,'1 후되를 뒤따라 대룹에서 건너온 승려틀은 이 성의 숭며불교를 수 

’.\ !'I I .l 개혁하였다 1987년 제엄령이 해제된 이후 대만 사회가 맞이하 

‘11 ‘시 디양화 시대에 불교는 급격히 빌전하였다 

1) 일제식묘흩치 01전의 대E별교 

!,'I II' 승려가 처음 도래한 후부터 1895년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될 때 

’'1 ' 10 1 기간 동안 대만은 만주족이 세운 청(서，) 제국의 일부였다 17세 

’ 1 '11 ':!란드가 이 포모사(J'ormo써 섬을 식민지로 편엽하려고 시도하 

1,’| ι| ’lL터 대만은 아시아의 지정학적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17서1기 

끼 ':’I '8 ( IIJJ)이 멸망하자 명의 잔존 세력이 대만으로 건너가 네덜란드인 

‘ t 잦아냈지만， 곧이어 이틀도 청의 만주족 군대에 의해 축출되었다 

"1 ';' 1 6H3년부터 1895년 사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만은 세계사의 주 

1.'1 시익 ， 청 제국의 변 변방으로 남아 있었다 대만이 도(jù)에서 생(η) 

1 1 " ’ 승격된 것은 1887년에 이르러서였다l 

이 시기 대만불교가 처한 상황은 남중국의 여타 낙후지역의 상황 

“1 ' 사이가 없었다 비록 불교 숭려가 최초로 도래한 것이 1675년이 

!’( , 1 " 잔해지지만 대만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불교인 재교(… 

1’ : 싱식 비구승이나 비구니승의 승가로부터 독립된 종교였다 여러 

I~ \fl ' ι 니누어져 있는 재교는 명대의 나청(삐Nl이란 거사가 창시한 나 

”’“”γυ에 기원을 두고 있는 민간신앙적 성격의 불교이다 각각 불교 

l 씨 , 싱 。'-.' ， ' 승끽왼 것은 H~5년이다 

111 :.1 ’ 11 ’,rI',:- l ' 이 이 ι| 、H ’ 11'.: 4 1 



도교 신(에) 유가 사상과 민간신앙이 독득한 빙식으로 결합한 재교의 

여러 중""1들의 복잔한 역사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디 ] 이플 다 

양한 재교 종파의 공.18죄인 특징은 오신채의 금지와 더펀어 채식을 고 

수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교의 숭배 니hl써l는 보살과 도교 

의 신틀이 포힘된다 숭배의 장소는의도적으로 정’이나 사원( .\빼)‘이 

아닌 지|당(~r\;~) 으로 관렀는데 이는 정통적인 관교와의 차별성블 강 

조하려는 것이다 칭니1 말기 대만에는 100개가 조금 넘는 재딩이 있었 

던것으로추정된디 4 

2) 일본식E통치하의 〔맨룰교 

청일선쟁(18') • .-18<)5)의 중국 패배 후 대만은 시모노세키 ( 1폐) 조약에 의 

해 일본에 양도되어 일본최초의 식민지{{짜.:;. .'I'.f~하띤우 If!예)가되었다 

일판은 대띤올 미래 일본제국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해 전망위에 걸 

친 경제적， 사회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 교육제도가 거의 완벽 

하게 일본화 되었딘 까닭으로 대만 문화의 몇몇 요소에서는 아직도 일 

본의 영향이 닝。}있다 

정동적인 불교 및 재교나 도교 종파들의 조직화 방식은 일본의 통 

치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처음 20년 동안 식민지배자들 

은 종교에 표뼈하지 e업t지만 그 명성에 걸맞게 상향을 체계적이여 면 

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연구는 오늘날에도 19세기 대안의 

종교 상황을 연구하는 데 귀줌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1915년 째당 

] 대안의 새교 종파 셋에 대한 소새는jmcsll \J'~， 1 ν' -50.까 l씨 199-11 “'119. 575j-575샌 안고6바 
‘ l":U1( 1‘1)9-\) \，~‘\)， ')75; 

~2 

파 연계된 반란(이븐바 시i!fol안 사건)이 실패한 후 일본의 종교정책은 변 

하여서 강력한 조치를 S 씬히여 종교단세등윌 통제하였다 재교 종파 

들이나 정통 블교 종파들 모두 일본의 붉교 종파와 직접 연합올 맺거나 

일본불교 종고}들이 주도하는S 여러 가지 애국 단체 에 가입해야 했다 

일본불교는 일본 식민지배자들쓸 뒤따라 바로 디1만에 들어왔다 

한족이나 원주민에 의한 민란이 빈낸했딘 식민지 초기에 일본 승려들 

은 군대에 상주하며 군승으로 근무하였다 뒤이어 이들은 대만으로 이 

주한 일본 민긴인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히였고‘ 이유고 중국언과 대 

만 원주민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선교하였디 결국 대부분의 일본분 

교 종파가 대만에 진출하였고‘ 1941 년의 조사에 의하면 식민통치가 시 

작된 이과1 65개의 일본 사윈이 건립되었디고 한다’ 득히 일본 조동종 

과 임재종이 가장 많은 수의 전볍승을 파견하였지만 그다지 성공을 거 

두지는 못했다 일본불교로 개종한 중국인의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 

았다 50년간포교를하였지만일본분교교딘에 퉁흰딘 대안인신도는 

28.α)()명 가량에 불과하였다 

처음 1 0년 동안 식민지 정부는 종교애 니1해 비교적 관용적인 대도 

갚 취했지만， 이러한 관용주의는 1 930년대에 이르러 전 일본사회가 인 

족주의의 광기에 사로잡힘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다 30년대 중반 이 

른바 ‘황민화 운동‘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는 대안에게 중국의 언어， 문 

화 전통을 폐지하려는 전띤적 기도를 의띠했다 학교에서 중국어 사용 

S 이러한 한애능은 여잇 있었다(jt:n._ .... { 1999’ α←~) 이송 1，장 중요한 깃온 난잉상교회 Ij휘;;.;J<t"" 

ftl 로서 임본의 진'11위적인 대싼.ill. 정객유 대표힌다 이 안새는온전적으로 식인 정부의 부속 기깐 

에 지나지 않았시안 이 단재의 회보는 대얀안;I!.'에 대해 이쿄석 새i앙식인 도은의 상옥 제공하였다 

6 1 ，냉 대얀산교칭닌회는 일본 조옹종 미안 연원의 주시었인 오이시 센도가 i주도하였다 

’ Jo .. o<'시 19991‘.l6. 

시I1 싱 11 r,'I.:.!- .1', '1 I 사약 • 1';' ,111 ‘ 1 ~J 



이 금지되었고 일본어가 유일한 언어가 되었디 193iH940년 사이의 

‘사묘정리( 싸j~，~J1!!J ’ 운 당의 시작과 더불이 일본은 본격죄인 종교 단입 

을시작하였다 ·정리‘란시실상사원건물을무너뜨리고성상을불태우 

는것을의미했다 다만·순수한 정통불교사윈블은대부분이러한탄 

압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일본블교 종J와의 연뺨l 어느 징도 Q호살 제공하었다1. 

도교 사원이나 시1당은 순수 하지 옷했시 때운팩l 많은 수가 파괴뇌었다 

수많은탄압에도불구하고 50년간의 일본식민지배 시대가불교에 

몇몇 긍정적인 영향플 끼치기도 하였디 디}얀불교는 공식적으로는 일 

본블교와 협조히는 한편 중국 본토와의 연계도 지속하는 줄타기를 하 

면서 갱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겪었디 이 기깐 동안 몇몇 승려들은 

진통적인 중국불교를 대또써1샤 성공적으로 받진시컸다8 이들의 노랙 

에 의해서 대만불교에 처음으호 계맥(뻐” 이 뚜랫이 구축되었고 일본 

식민지배 기간동안전례 없이 많은비구가중국식 수계 의식에 따라 

구족계를받았다9 

3 )1945년부터 19:웠던 시01으| 대'l!불교 

카이로 선언( 19Ií’ 121에 따라 연합국의 승전 후 대만은 중국이 통치하 

게 되었디 1 945년 10월 충칭(이셋)의 국민딩 정부는 친이(띠1없)를 대만 

의 행정장관으혹 파견하였는데， 대만인의 어떠한 승인도 얻지 않은 그 

는 곧잘 이들의 소$에 반히는 통치를 하였디 1947년 2월에 있었던 반 

8 이 중 산후이{안산 l써1-I !>.5) 빈위안i4'iil. 1m.← 1<).ι) 주l에 "I I~’'IJJ. 11>l1-l9931 융딩j ，f(，ι 
l암7-1939) 등 네 영이 삭히 유멍하었다 

9 1919년 ïlIJ냉 1C)5( 년에는 1αP명 이상의 비구가 있었다고 한다(GCnι.ill ‘l)C.~).2이 

4‘| 

란은 무자비히게 진압되었고 이후부더 80년대 후넨 민주주의로 평회 

룹게 이행히기 진끼지 대만에시 정부는 실질적으로 곤 국민당 정권을 

의미하였디 

장재스의 국민딩이 중국 본토에서 국공내진( 1 9-'16-1 9-θ)에 패배하자 

가장 안전한 후되지로 대만을 선택하였다 1949-1950년 사이 대만으 

로 대피한 1천 5백만 영의 본도인들(대부운이 장재스의 균이!와관료틀이다) 중 

에는 숭려도 일부 있었디 몇몇은 군대에 징집되어 건너왔고 몇몇은 홍 

콩을 경우하거나 다론 방법으로 대땐1 건너왔다 비록 이들은 1 00명 

도 채 안 되었지만 대만불교의 빙향을 결정하게 된다 대만 출신 승려 

판과 이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받은 높은 수준의 교육에 있었다 이들의 

사의 절반기량이 장쑤ur따) 북부 출신이었는데 영시 이곳은 거대한총 

냥h강싸)들괴 숭려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가장 용전히 수행되 

ι 있는 곳으로 유명히였다 이때 대만에 건너온 숭려들 중에는 유명한 

산에서 주지를 지낸 존경 받는 장로들도 있었다 

1947년 다양한 불교 조직틀을 통합하기 위히여 난정에서 중화민국 

~ {-.교회(中I~l"댐f에.fk<-:r. 이하 중국웅교효j)가 출범하였는데 이는 80년대 말까 

시 디l또낼교의 중심적 기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기구는 사실상 대만 

사교의 공식 대변지 역할을 독점하였다 무엇보다도 해외에 나가려는 

1.'-판 승려는 여행허가증을 얻기 위해 중국불교회를 거쳐야 했다 

본토 출신 승려틀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디 본토에서 

니이쉬 스님(시‘ l쨌-1957)의 우창불학원에서 공부한 소수의 개혁파 

;-이능이 한편이고 10 다른 한편은 중국콸교에 별다른 개혁이 필요하지 

m 이 '6' lt장 유영하고 영향력 있던 숭려가 인순m에11 스닝이었다 인순 스넘과 타이수l 스님에 대해 

11 : 이~운의마지악장을강고iil라 

깨 1 í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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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보았던( "1작 대만의 인간강교는 새익되어야 한나고 요았지안) 대다수의 보 

수적인 숭려들이 있었다 딩시 국민딩의 지지를 얻고 있었딘 보수파 승 

려들은 결국 1955년의 대회에서 중국불교회블 장악하였다 11 오늘날 비 

록 중국불교회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단채는 보수파 

가주류를이루고있다 

국민당 정권은 이띠한 영태의 성치석 반대도 억암하였지만 사회 

의 기타 영역에서는 망입주의를 취했으1~1. 종교 환동에는 대체로 간섭 

하지 ';'，to，J다 이로 인해서 50년 동안 모든 종교. 특히 룹교와 기독교가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만이 정제적으로 성공 

하연서 막대한 액수의 종교적 기부로 인해서 대만의 불교 숭가는 매우 

부유해졌다 신뢰할만한봉계치는 없지만， 만약 건축물의 급칙한증가 

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면 불교단체틀의 지곰 사정은 여유로웠던 것 

으로 보인다 ω년대부터 20세기의 다픈 블교계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원이 세워지고 충수되고 확장되었다 11 승가의 

재산이 늘어나자 이륜 기반으로 불교는 자선 사엽과 포교 환동에 환발 

하게니쉴수있었다 

1990년까지 40년 동안 대만사회에서 찰교 숭가의 이띠지와 평판 

은 점접 높아져 갔다 갈수록 많은 숭려가 고등교육을 받았으여 이로 

인하여 공동체 지도자로서의 승려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고 나아가 

기독교 선교사뜰과 대둥한 위치얘 오르게 되었다” 

11 Y3I잉(! 991) . .lSOil 인용인 나오안스닝의 일기즙 칭고하아 
12 써!의 수에 대한 신~I악 안한 붕에는아직 없다 그러나 l씨(1991 J 건)은 1%써 H1l":기이었인 샤 

원이 1 9'):)년얘는 t(Ø바으，!;;. 증71하였다고 한다 W":JIη，(\1‘g))) ’22 )온 1'"닌에 126 1자'. 1 9').1년 
에는 2.fW꽂이있었다고언다 

n 모든 기쪽교 션괴사깐이 ;~Jt'-친대(빼ff~상:~ ) 직JPF터 신쿄삼 시작하었고 요f;낭까지 애우 싼안 

1(, 

중국불교회가 인기 있었딘 적도 없었고 대만 란교도블의 생활에도 

"1미힌 역할괜이었지만 될교 숭7써l서 일본의 영향블 제거하는 데는 

L게 성공하였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처와 치l식이었다 일본의 승려 

: ;'(u!76'년이후긴혼。l 허용되었다}에게 이것은선택의 운재였지만중국의 숭 

L’ l틀은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었다M 

또한 풍국관교회의 도움한 빌이시 지신들의 시왼괴 승려 교육기 

V낸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토 펀신의 숭려릎파 대만인 제자들 

이 여러 해에 갤치 대만의 불교블 보다 정흥적이여 풍일된 형태로 재편 

야고 개혁하였다 이는 주로 수개 세제를 재확립하고 숭가 구성원을 위 

아 불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누 가지를 똥해 이루어졌다 15 

오렌 경력과 높은 명성애 힘입은 분토 출신 숭려들은 각종 법회와 

，f.'판， 대중매체플 능숙하게 활용δl여 그뜰이 뿌리플 둔 중국불교의 정 

녕냉올 강화하였다 50년대와 α〕년대에 새로 제기된 쟁점은 사찰 내 

01 불상과 보살상 옆에 비불교적인 신상을 모셔 놓고 숭배히는 일에 대 

한 것이었다 ’‘ 이에 따라중국의 민간관교에서 무척 일만적인 이려한 

:'1-슈이 대안에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디 도교 사윈에서 관세음보실 

앙암 발견히는 것은 가능하지안 황제(이 -.ií-)와 같은 도교의 신상을 모신 

넌교사원은매우극소수이다 

하세 얀옹하고 있다 20'11 시 섬교으1"11신에 시꽉피 ，*'K fιη )"{i- S'l 역한유 띤~ ... ~ 평가되어 왔 

니 사II f}ol 식 싼괴의 유앵응 보농 나이쉬나 ~!순까 갇은 깐피 사상/타91 영양으후 n-"'rδ}시안 

~1 싱 1，'-:깐 기J즉교 션교 앙식옥 수용한 OlIi 깐원 었다 

l‘ 내안파 안#으| 상빵에는 영액"61 유사심이 있디 안국 승71도 인싼91 얘신 후 이신의 세올 문~f즙 

’Hiil었"K‘’l 잔 대안보다 더 어려었지얀} 
l‘ 씨 I.I~예 .~식애 대해서는 Gü>Zdl19')i 1의 0"연 앙고하야 두 낸예 앙식에 대뼈서는 、‘I영.t lg)I .5 1 

~. ~b~하ι} 

’‘ 、‘“1μ1 1‘끼 51에 인용왼등추스님의 인납 

‘ 111 앙 '1 1;11-: ~’ p "+~'- ’‘” ~7 



2 90년대 대만의 불교단체 

1987년 계엄령이 해재되기까지 대또에서 사회 변화란 주로 정재적인 

것이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후 사회의 모든 부문이 본격적ξ로 변화 

하였다 종교 단체틀은 디$냉이 매우 커졌다 불교의 경우 종래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국불교희에 의해 통일성이 유지되어 왔으니 

각자의 불교핀에1 띠리 활동하는 독자적인 조직들이 그 디 OJ성을 드러 

내었다 오늘날의 대딴불교는 몇몇 독특한 성격을로 특징지어진다 그 

중 대만 승가의 독특한 구조 거대하고 독자적인 볼교 조직 그러고 불 

교 전동의 다양화가 가정 두드러진디 

1)승기으|구조 

중국불교의 역시상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도 불교 진체를 포팔히는 역 

할을 맡지 못했디 디양한 불교 공동제와 진통을 대변하는 하나의 조 

직은 존재히지 않았던 것이디 그들 사이의 풍일성은 숭가 내 세대 간 

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대의 유대에서 성립되었는데 이는 그 기능과 

용어에 있어서 중국의 전통{적 기족 관계와 읍사하였다 중국에서 출가 

한 비구나 비구니는 자신의 기족을 떠나 유사 기촉구조에 편입된다 저1 

지에게 계승되는 자손묘( {j;，빼 Iwrιlilm'[ι mpkl 들은 (애외가 있지깐) 승기 

를 구성하는 기본 딘위였다 17 이라한 지손묘에서 ‘체도(쩨)가 이루어 

” \X'elch의 번역에 따파 IlL'1\..-"dlary lL111녀e 이아고 l건억하었다 G(Ì1ιdl19<.>l . .llH5J응 {삼조하랴 
IlL-'fCdits:uγ 아고 전피는 이유는 써1~1 재산이 엄격'ð] 한싱원 죄도써1 의해 상속되고 판i!1되기 때문 
이다 이는 숭가 자세에 구|속왼 기대한 t.엠Gmf\ l 샤원i’} 차이가 있다 옹염의 주시는 윈픽상 선증 
i 잉영되는 시스댐이고， 용í'l에서는 숭려능 간의 사적인 깐개가 형성되는 것옥 악시 위해 세도(씨 

IX 

지는데， 이는 스숭이 제자가 공식적으로 승가에 들어왔음윤 나티내는 

체발 의식을 1살한디 이들 동히1 수랭자는 사부(ßrIi :<:J ‘와 사행(삐)‘으로 

이루어진 사원 기족 에 편입된다 지신을 체도해 준 스숭의 지도를 받 

아들임으로써 숭려는 엘생 동안 상호 책임을 수반히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비구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구족계를 받는 것인데， 구족 

계 의식은 이넙적으로 하나의 시원이 아니리 사방승가 진체와 관련블 

맺게 되는 공적인 성격의 중대한 행사이다 계새itl(J llí)와 제지들은 이를 

통해 국지적 차원을 념어선 새로운 관계로 진엽한다 숭가 내 세대 간 

의 유대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방식은 법의 전수이다 이는 스승의 지 

위를 계승히도록 인가하는 것이디 법을 전수받이야 특정힌 법맥에 편 

입될 수 있는 선종에서 이러한 빙식이 특히 중요시된디 제도 수계식‘ 

인가 등 세 가지 형태의 유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숭가의 구성 

원들은 과거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 

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형태애서 이탈혈 자유룹 얻게 되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디도 오늘날 대만의 비구와 비구니틀이 지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누리고 있음을 뜻한디 

대만 숭가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절대적인 의미에서나 상대직 

인 의미에서나 거대한 규모의 비구니 대중이다 대만 비구니의 진처l적 

인 규모는 수계 기록에 의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18 젠(Chcrn . 1 9')9)의 표 

애 제시된 수치들을 더하여 차이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1953과 1 999년 사이 17.000명 가량의 비구와 비구 

’~J 의식융 흥해 재자얀 받아등이는 연이 자손Ji와 단리 급지뇌어 있었나 
18 아직 아우도 이러한 즈에 9• 한 깃 같지 않나 대안 내정무(，시때m의 연떼 장계연깅에는 이에 대한 

어떤 정.!，l도 없다 때때로 30JXXl명에 안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시안 수개 끼잔에 71조b뼈 추산왼 

최예 17.000영 11m년기준) 만 현재안수있는확싱한수치인 것 잔of 

세 1 상 • '1 11 .,r 9~ ~ 11.;' 4 ‘) 



니가 대만에서 수제를 R는딴):C] .. " 입수 가능한 모든 콩제가 지난 15년간 

숭려의 수가 두 매꾀 증가했음을 뒷받진한디 20 1.1]구니는 }l의 비융로 

비구의 수를 압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적 우세외 더불어 많은 젊은 

비구니들이 대학을 졸엽하였다는 사실은 비구니둡의 자의식과 권한의 

성장을 의미한다1’ 비구니 숭가 중 일부는 전통적 li]윤 특히 비구의 두 

배가 되는 께율의 수와 팔정법에 대한 제고릎 요칭하기 시작했다 또한 

비구니에게만 개방된 불교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광니충블학원(감Uι;r-(W써'0이 있다 

2)Aκ빠 .11 

몇 세기 동얀 중국 승깨11 통일성과 체계를 제공해온 앞서 본 것과 같 

은 다양한 형디l의 유대 관계가 오늘날 대만불교에서도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대오에1는 체도 의식에 크게 기반을 둔， 아마도 새로이 시작된 

형태의 공동체도 존재한다 이틀은 특정한 법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세속 사회에 활발히 침여하고 있는 거대 불교 조 

직이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대개 거대 기업의 그것과 비슷하며. 이들 

의 손올 거쳐 가는 거대한규모의 기부금은종종불교적 의제를 포기하 

게끔 위협한다 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가 ‘사대산(매시 1 ，)’이라고 

19 보다 징한하게 숭ι1의 수「 파악하기 위해서뉴 니끼익과 갇E 요소윤 :J.i?"!해야 한다 1 {~)9년 이 ~l ~l 

식한숭이간 ~Y.è한숭허.:} 대만 외에시 수셰드 한숭허간 잊)닌대 초만웅국-~.} ji~~l가수께 세씨 

등 정악하기 이낀 대뺀1는 2.(XXJ빙 정도의 11 ]구와 비구니가 있었던 것5'...?~ ::연낸다(새괴의 여싱 

수앵자는제외) 내안의 인구는대약 2천 2백안 영이나 

m 아 주재에 대한 영이로 된 연구가 몇몇 았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ChL'I11(찌)))와 U(2OO))가 있나 

21 . 1%년까지 약 9αU영의 "1구니와 "1구가 수계를 받았고 1999년 1 7JXXl영이 수지11ü ’영t다 

,0 

블리는데 다음과같다 

] 가오융(， 싸) 인근에 기반을 둔 포광산(씨iU lil 

2 푸리(께Ijf.l에 기반을 둔 중타이산(lj l，씨 il 

3 화렌(j바)에 기반을 둔 츠지기금회(센샤;r:ÜI 

4 타이베이의 파구산(J~li!iJ 

사회적 관심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단체들은 대만 내 기장 

영향력 있는 불교 운동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젊게냐마 살펴볼 가치 

가 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대만 방문객들은 이들 중 힌 곳 이상과 접 

촉하게 된디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이 이 단체들의 이픔과 설립한 스님 

의 법명을 알고 있다(비콕 종종 정엔 스닝과 싱엔 스넘의 In잉응 햇갇히하지얀) 

(1 )포광산 

포광산은 1967년 싱윈 스님(’!’';::. 1 927-)이 창설하였는네， 빠른 속도 

로대만남부에서가장큰불교단제가되었다 싱윈스님은대만불교계 

애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포교를 시도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분이 

디 30년이 넘는 텔레비전 출연 덕분에 싱윈 스님은 대안에 매우 잘 알 

려져 있다 하지만 스님은 정치에 관여히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싱 

윈 스님은 1996년 대선 때 오로지 불교를 기만으로 히여 출마했다가 

큰 표차로 패배한 천뤼안(싸따)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싱 

윈 스님은 특히 리덩후이 정권을 거치며 국민당과도 오랫동안 굳건한 

관제를 유지하였다n 

a 깐.::. 현새(2001년 1 2윈) 라덩후이는 국민당ξ 떠나 자신의 싱냥깐 싣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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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광산의 본산은 싱당히 인상적이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공 

원처럼 조성된 사완 안에서 거내싼 법당들파 불ι상들， 호스텔 병윈 빅 

물관 정토 테마파크 불교 기념푼 판매짐들과 미주치게 된다 몇 년 전 

봉산의 정내가 일빈 사람틀의 관광지로 변히게 되자 일반사람들의 입 

장을 금지하였디 그러나 여진히 대만 진 지역에서 수많은 불교 단체들 

이 큰 버스를 타고 이곳을 벙문힌다 약 5만 기|의 유굴딘지들 보관하고 

있는 이곳의 납골딩은 포굉산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끄 다론 사대 

종파와 마찬가지로 포광산도 범대만적인 조직이 되었다 1997년에는 

1.1 00명의 비구니와 134명의 비구기 싱윈 스님을 계사로 삼고 조직 활 

동에 헌신하고 있었고낀 19'-.x5년 대만 내에 51기1의 사원 또는 샌터를 운 

영하고 있었다E 츠지기금회처램 포광산도 국제 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국제포광회(빠쐐l샘 l3uddh :1.’s I.îght lnlcrn:uio에 서)ciarion) 란 이름 아래 

오늘날 포광산은 세계적으로 100곳이 넘는 샌터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는 작은 성나라에서 시작된 종교 단체엄윤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수치 

이다i 포광산은 또한 아프리카에 지부를 설치한 최초의 중국불교 딘 

체였다 불법을 펼치기 위한 포광산의 국제호l는 무척 의욕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지신만의 불교적 사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디 n 

n 이뉴 포함에 한정된 것은 아니마 g아시아의 ” 꾀 λ}원에서 애 연떤직인 관습이다 
24. d-lL1l1(2CXX)), IIH 

25 G(IV.dOry:"kl), 11 9의 주윤 산고"6r라 

M 국세포강회의 앤λ}이S(hlqJ:! Ibli.v때)에 따은 것이다 19:‘년 63개으l 센터에서 승가한 것이다 Gü 

m씨1‘X써1.1 1 9의 주j 잔고하파 국재포팡외의 용우는 샌프딴시스코의 시악이사(，여*--!f')에 있다 
n 최근 포굉샌의 국제화 시도에 내한 논문(O'Wl(!1:r.2CXX)J이 양간되있다 

:)2 

(2) 중타이산 

중타이산 또한 수많유 지1가촬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많 

은 이가 중타이산의 승가의 일원이 될 것을 권유받고 있다 중타이산에 

대한 통계는 유난히 얻기 어려운데 매우 유동적이지만 1αJO명 가까 

운 비구와 비구니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디 따라서 중타이산은 포광 

산과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이다 중타이산의 칭시지는 쓰환 성 출신의 

우1\이쉐 스님(에:'~'/:.. 1928- )이다 비록 중타이산이 비교적 덜 외향적이고 

아직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지만 웨이쉐 스님도 싱윈 스님처럼 정 

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m 많은 측면에서 중타이산은 4대 종파 중 전 

통적인 자손묘 시스템을 가장 찰 따르고 있다 승가의 구성원에만 개 

땅되어 있는 중타이불교학원(이1낀 lji'.f.é;.빠)의 교사들은 모두 왜이쉐 스님 

에게 체도를 받은재자들이다 

대만 중부의 푸리(~떠D 인근에 위치한 중타이산의 본산은 대만 내 

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호화로운 사원 중 하나이디 하지만 중타이산의 

숭가는 다른 3대 종파만큼 사회첨여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중타이산은 40개의 지부와 사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대민 내 

1 087H의 지부 창실을 목표로 하고 있디 

(3) 츠지기급회 

정엔 스님(피파 1937- I은 인순(lè[빼)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몇 

안 되는 제자 중 한 분으로， 1966년 츠지기금회를 창설하였다 여성이 

자 대만 출신인 정엔 스닝은 불교단체 지도지들 중 단연 돋보인다 다 

28 현재(2002년) 중다이산의 앤에이시는 영어 서 tl]스를 X제공하고 있시 않으0.1. ll] 쩍 디자인은 뛰이나 

지만그다시 정요가압가는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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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3대 종파의 지도지들은 모두 중국 본토 출신이다 

츠지기긍화는 특히 의료 분야의 자신 사업에 김이 침어하는 불교 

자선 단체로 정의할 수 있디 이 때문에 츠지기금회는 연구 대상이 여 

러 차례 되었다R 지난 20년간 츠지기금회는 대만 내에서 가장 큰 종 

교 단체로 성정하였다m 이 단체는 본질적으로 출가자의 단체가 아니 

라 출기지애 의해 지도되능 시I /r시의 단체라는 점에서 디론 3대 종파 

와 차별된다 상딩수의 비구니들이 침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권한은 

재가신지틀에게 주어져 있다 재가산지들은 자신의 사회 기여를 확신 

하고 있는 무척 의욕적인 전문기들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병원 의과대 

학 간호학교가 이진까지 의료 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었던 화렌(대안 동 

부)의 츠지기금회 본산 주변에 세워쳤디 이러한 사업을 가능하게 한 기 

부 모금 운동의 성공은 실로 경이룹다 한 번은 정엔 스님이 어떤 일본 

인의 미화 2억 달러 기부를 거절한 적이 있는네‘ 그것은 대민사람들이 

스스로 돔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포광산과 마찬가지로 츠지기금회에는 

많은 국제 지부가 있는데 종교 활동보다도 구호 활동과 개발 원조에 초 

점을 두고 있다31 츠지기금회는 또한 큰 사랑I大1<]이리는 텔레비전 방 

송국을운영하고있다 

(4) 파구산 

파구산의 창립히여 이끈 분은 성엔 스닙 (l~1따 1 9.10-2(09)이다 정엔 

스님과마찬가지로사람들이|게 널리 알려지고존경받고있다 성엔스 

R 영어 연구모논 Iluan~(200 1 )까 ling(l997l이 있다 

30. 1 9') 1년 당시 츠"1기금회의 회원이 j친 5액안 영이었다(Jonesll 9':까 2(8) 

31 더 않은 정보5 인고 싶다1건 1씨):j l'“、、、、 V.lι:hiJ새(2001년 12윈)릎 간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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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통역 장교로 근무히고 있던 장지l스 군대와 힘께 대만으로 건너 왔 

다 1959년 숭려의 삶으로 복귀한 후 그는 둥추 스님이씨 l잇써- 1 ')η) 밑 

에서 공부하였다 1962년부터 19(567，까지 그는 홉로수행하였다 1969년 

성엔 스님은 일본의 릿쇼( V~J E)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였디 그는 1975 

년 명대 후기 불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들 취득하였는데 이는 중국 

인 승려 중에는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스님의 경럭에 많은 도응이 되 

었다 의욕적으로 저술 환동을 펼친 스님은 9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였 

는데 이 중 15권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피구산은 상대적으로 늦은 1989년에 창설되었다 1997년 65명의 

비구니외 12명의 비구 스님들이 소속되어 있었다Jl 파구산의 주안점은 

모든 형태의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히는 것과 전통적인 중국 선 수행 

애 있다 지l가지들이 딘기혹은정기간선수행을할수있는수행프로 

그랩이 개설 운영되고 있디 

피구산의 가장 큰 기여는 아마 불교학의 교육 분야디 이러한 노력 

의 중심에 1985년 창설된 중호}불학연구소(q l이깨/패싸싸)가 있는데 이제 

대만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조직이 되었다 외국인 학자픽향11 /'11 강의 

와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적 학술 교류를 활말히 하고 있다 몇 기 

지의 국내 및 국채 불교학 힘μ술대회를 조직하였고 지난 15년 동안 400 

명이 넘는 대학원생이 이곳에서 불교학 고등교육을 받았다 비록 내부 

분의 교수진이 시간제로일하고있지만 모두저명한불교학자이다 

파구산은 헌재 타이베이애 위치한 본산과 중화룹핵연구소를 타이 

배이 북쪽 40분 거리에 있는 진산(1미()으로 옮기고 이곳에 인문대학을 

n d 1Lm (2!XX)). 1 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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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는 과정에 있다lJ 얼마 전부터 파구산을 국재적으로 확장시키려 

는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소수의 지부만 게실하였디 

진통적인 거대힌 불교사원과 근대적 회사의 흔합을 보는 것 같은 

대안될교 사대산의 조직적 구조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든디 새로운 흰 

경에 대한 불교의 다양한 적응올 보여주는 이 사대산은 싱윈 웨이쉐 

성엔， 성엔 둥 설혜지들이 현재도 활농하고 있기 때운에 앞으로의 발전 

이l 대해 빌L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마 어느 정도 안정성은 유지될 것 

으로 보이지 ’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설립자 스넘들의 중요성을 볼 때 

이 스님들이 입적한 뒤(현세 이 등은 60대 m대에 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에 대해 악관하기는어렵디 

일빈사회의 젠더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운제에 대한 이 단체들의 

불교교리적 입장은 중국불교의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3) 대안내다른형태의불교 

지난 십 년간 대만의 불교신지들은 특히 티베트불교와 같은 다른 형태 

의 불교 수행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안사회는 폭넓은 종교 

적 관용과 영적 수행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적인 실험정신이 함께 갖추 

어져 있디 50년대에 세계 진출 이 강요되었던 티배트불교가 친절힌 

흰영을 받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티배트붙교는 완진히 이질적 

인 종교로서 풍정한 것이 아니었다 한때 중국불교에서는 밀교의 전똥 

이 있었고， 청 왕조의 지원을 받은 티베트 몽골 라마 불교는 티베트볼 

II 이 계획의 대강이 종팍어 앵λ}이는에 소개되어 있냐(hup:/h‘、‘、、 ‘khll.org.lw) 

56 

교에 어느 정도의 친큰힘플 부여하기에 충분히 유사했다 대만에서 티 

매트불교의 성공은 이 w] 연구시들의 주목을끌고 있나M 

지금까지 타이베이애만 30개가 넘는 티베트불교 센터가 있디 이 

플 중 일부애는 상주하는 스님들이 있고 다른 단체틀은 볍회를 위해 

징기적으로 내만을 찾아오는 스님들의 방완1] 맞춰 회합을 갖는다 달 

라이라마도 2001 년에 두 번째로 대또딸 방문하였다. 어떤 자료에 의하 

띤 대만은 인도 네팔 부탄 둥지의 티베트불교 시원들의 중요한 수입 

원이 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기부금이 매년 마화 

몇 백만 달러에 달히는 것으로 보인디 이러한 상황이 서로 상이한 두 

산교전통 간의 신자와지원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디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블교 승가의 반응「은 대체로 관용적이다 가끔 교리적인 분。뻐서 

부정적인 비평이니 공격이 니오기도 하지만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디미l트불교도들이 대뺨II서 갈수록 환빌녕H] 훤동하고 있디는 사실 

은 확실하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에서 상당히 권장되는tλ댄상이들이 빨 

이 낸) 이른바 종교-간 혹은 종피-간의 대화는 거의 진우하다 중국불교 

단체들 간에서도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종파가 다를 경우 

에는 더욱 섬하다 생엔 스님 정도가 예외인데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첫 

1앙문!대 무척 쾌활한분위기의 공개적인 대담회를 열었다 또한중호}불 

에연구소는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미1년 티배트불교의 라 

u]뜰이 연구를 위해 연구소를 방문한디 중회불학연구소는 또한 불교 

교육을 주제로 양안 간 혁솔 대회도 조직하였는데 정치적 상황에도 불 

구히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씨 A이) ) 년 가용 타이에。1의 풍앙연구소V\l::l(k.'fll~1 SînK:a)에서 EJ에흐잔교 성포지웅)이 처응으로 열렸 

니 대안 내 티에트윤교에 대혜서는 L1Il( 1 9'}j)욕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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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l 왈교 진똥 중이1서 가장 부끄러윈완 타는 상쪼}부 판교는 대만 

에서 그디지 두걱윤 나타내고 있지 않디 터l국이니 1니 oH갈고[의 사원들 

이 타이미l이에 있지만 주로 본국에서 온 사란플윤 위한 것이디 1 95엉 

년 고엔차 위l싸사나 센터가 대만 중부의 타이중(.:; 1.1 1 1)에 설립되어. 활발 

하게 운영되띤서 연중 영상 과정을 열고 있다 

대안 내 일본 룹교는 일본 식민지치하의 !f.교 싼농 매운에 신뢰들 

잃어 이재는 소수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띠\Jl해졌다 디안 불교학 

분얘11서 양국 간의 환발한 힘L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디 

3 불교 교리와 불교학의 발전 현황 

1)요받스님의영항 

인순 스넘U1 J세1. 1 ‘~-2(05)은 이견의 여지없이 20세기 후반 중국불교의 

교리적 발진에 있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 학숭이다 인순 스님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중국불교도에게 다가갔으며， 불교한의 학문적 세 

께와 불교신자들의 종교적 세계 사이의 간극올 종히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다 

인순 스님의 학술서와 교양서들은 스숭인 타이쉬 스님(서ι 

l뼈-I~m이 시직하였지만 미완의 상태에 띠꼼렀던. 보다 학문적으로 

수용 가능한 블교 교리와 역시에 대한 이해갚 구축하려는 작엽을 계승 

하고 있다 인순 스넘은 뤼청(서없)이나 탕융흉(;나'1JI 1~ )과 같은 흐t자들과 

더-휩 학문적 불교 연구를 위한 기초를 쌓았고 스닝의 글블 접하게 된 

디수의 현대 중국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인순 스님은 숭가의 구 

,x 

성원 중에서 처음으호 흑μ술적인 윤교 연구펀- 시작한 분으후 평가될 수 

있다 1973년 일관 교토의 다이쇼데혁이 영에박사혁위를 수여하면시 

스넘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스님은 1 942년 r인도의 불 

교(flll1;t縣)J를 출간한 후 1989년 동일한 주제로 마지막 주요 저작을 

낀딴할 때까지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스님의 지술은 대만. 중국 그리고 

회교들에게 닐라 읽히고 있나 중국의 읍사들은 아직도 스님의 서술에 

"1록최신의 연구결과물이 아니지만여전히 권위를부여하고있다 

인순 스님은 또한 진통적인 판교 딩론애 일빈적인 종교적 서술을 

l ’11제하고 불교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서도 집 

씬하였다 또한 인순 스님이 스승 타이쉬 스닝으로부터 계승하여 발진 

시킨 인간월r.J.i1..{/，\|씨(애;짜) 의 게념은 오늘날 대얀낯교플 주도하는 윈칙 

송하나가되었다 

이쯤에서 인순 스님과 타이쉬 스님의 란교에 대한 이해가 크게 구 

암되는 점을 살펴보자 바로 이 지점에 20세기 중국살-교 사상이 겪은 

사장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룹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인순 스닝 

"'1 타이쉬 스님의 교판 채계이다1 두 스님 모두 저술 활동을 하면서 

사신의 교판 체계에 조금씩 수정을 가하면서 디양한 블교 전통을 여러 

망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스님의 교판 체계 중 일부만 살 

피..!L겠다 

타이쉬 스님의 대승불교 학파에 대힌 주된 입장은 여래장사상을 

“ l써은 함으로 읍교가 소개된 이해 함삼교의 송요한 삭갱_o.s:. 슨재하었마 충국인은 교얀g 

k 애 송국에 우'1벨적으로 소개원 다양한 잔놔야l}2~3- i식 '1으!l. 정al하였다 동시에 특정한 교 

,'1 새세의 코안시는 자기 증파의 정동갱.g- 강화하기 위해 교씨 찌거l얀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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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으로 여겨야 한디는 것이다 스님은 이 완벽 

한 깨달음’에 대한 교리는 유식이나 중관파의 이론을 모두 포괄히여 또 

한 초월히는 것이었다 비록 타이쉬 스닙을 개혁주의자로 보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스님은 이 점에서 송대 이래 주루「 중국불교와 궤를 같이허 

며， 비판불교(微빼섰) 학지블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는 법계주의자(닝‘ 

'/1 UJí-l안 ‘lharmadhiírt셔din ) ‘ 진영에 속한디 i 

타이쉬 스님의 중국 대숭불교애 대한 교판은 다음과 같다31 

] 법제원각종(d 빠U)~ιj‘) 여래장사상 

2 법상유죄종(i)‘뷰에j:，iX : 、) 유식사상 

3 법성공혜종(성갚조L샤) 중관사상 

인순 스님의 접근은 타이쉬 스님과 에러 변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순 스넘은 스승인 타이쉬 스님에 대한 비판까지는 아 

닐지라도상황을완진히 뒤비꾸어 놓는다 그의 해석은중관사상이 곧 

‘정의 (jf.lí1)’로서 대숭불교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디는 것 

이다 인순 스님의 교뺀1서 여래장 계열의 사상은 가장 무의미하며 진 

리에서 통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1 성공유명(↑암이11，γ'， ) 중관시장 

2 허망유식(싸때따) 유식사상 

l 기세주의(Dh.'i!l서da)란 얀은 인본의 ’:;wu.제와 t;‘*~재가 시작한 미판웅교 논생에서 얀".01진 

신조어이다 이 논쟁의 현영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Ilublxuι1& S、‘7“씨 1997)욕 삼고하 

바 

)7 z1씨 ( 1996)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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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상유심(헨씨1，".) 여래장사상 

인순 스님은 대승불교 교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한역 r아함경』 

에 둥장하는 초기블교의 역할애 대한 평가에서도 주류 중국불교의 교 

리적 이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스닝의 r아함경」에 대한 높은 평가는 대 

만의 불교신자들 사이애서 초기경전틀이 널랴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 

다 인순 스님은 비록 통딜한 외국어는 하나도 없었지만 제속해서 인도 

불교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디 스념의 흐발적 저숭틀은 한 권을 제외 

하고는 모두 대숭룹교 이전이나 인도의 초기 대승불교에 대한 것이디 

인순 스님은 인도불교가 특히 초기 중관사상이 중국불교의 사상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었다 이것은 기존 진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2)학술적발전 

여기서는 90년대 대만 불교학의 급속한 성장과 중화전지불신협회(，에1 

ι(-f'!~i)l)니%깐 Chi tH,:st: Buddhist F.1ccrronic T I:Xl '\S5!ι 1:1 11011 이하 CBr:.TA)에 의한 한 

역 대장경 진산화와 무료 배포이l 대해 살펴보자 

(1 ) 대만의물교학계g 

란지푸(센‘감시) 교수는 중국불교 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모으면서 39 

대만 불교학자의 수를 추적히는 연구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1 993년 

대만에 불교학지는 60명이 있었다 이 중에서 12명은 해외에서(7명은 일 

g 이 ~I서 언급되는 수치블은 il，n(2001l응 인용한 것이다 

R 샤히 중효낸 교액과선서('1이폐￥~(냐안"↑)가 쥬나각한 1간하디 

새 1 상 lH','1 ’~ . J’1 • '1 :1 l lJ (>1 



~얀 댐은 u]국) 디른 12명은 대안에서 빅사희위를 맏댔다 대디수의 불교 

학지가 한문을 제외하떤 정진 연구애 필요한 고천여를 알지 못하고 있 

었는데 그 이유는 대만에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배트어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큰 인기를 끈 것은 아니었지만 80년대 내내 

불교학은 생장세에 있었는데 이는 대흐에서 불교 전문 연구자로서 취 

엽할 기회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디 

90년대에 이러한 분위기는 변하였다 숭기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불교학 연구에 대한 관심도 중가하였다 현재에는 약 300명 

이 넘는 학자가 불교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남 

전불교(팔리어)나 북선불교(티에트어)플 진공하고 있다 대학과 윌교단체 

사이에 집중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교수뜰이 두 기 

관에서 강의를 병행하고 있디 민간과 콸교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회를 조직하았는데 이는 20년 전애는 찾아보 

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 예를 들자연 국립대안대학과 피구산사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된 ‘불교학 디지털도서관 박물관((iIt，￦1~꾀넥%때f“띠0서1내，'f-폐n 

은 불교증익SLM써에에11 대한 정보가 오고가는 인터넷 공간의 요지가 되었다" 

(2) 효빽 대장경의 전스낯i 

1 998년 2월 한 그룹의 연구지틀이 국립대만대학 불교학연구센터 

(HI1:'Wf,t' f"L‘)의 후윈 이 래 타이베이에서 만나 헝칭(띠1’n 스님과 후이민 

(잉J씨 (님의 지투 아래 ClW.T^를 창설하였다 협회의 일차적인 옥관 

는 한역 대장경을 전산화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 

@ 대안 최초의 산스크피프어 상의는 00년대 후반에 개선"1있다 

'1 1 hup:II，αl:>S.ll!lI αIU.I\\ 

6~ 

해 CBETA는 대정신수대장경을 줍판하는 일본 출판시로부터 전자출판 

?r 위한핀권블얻어냈디 R 프로젝트의 범위는무척 녕디l했지만 3년 만 

에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오늘날 대장신수대장경의 1 -5권과 85권이 

디양한 포뱃으로 제공되는 c:o가 C13I:TA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이는 

한역 대장경의 모든 문헌쓸 포팔히는 것이다 

한문 문힌의 진산호l는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다른 언야권 운헌의 

신산화보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우선 현재 컴퓨터의 어떠한 글 

사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른바 결^liòlf i') 을을 이떻게 디루어야 하 

는지가 문제였디 아무리 드문 이치l자라도 인쇄된 것과 동일하게 표현 

띤 디지힐 버전을 싸훈지들에게 지1공하기 위해 여리 가지 방뱀을 고안 

하였다 이러한 걸자들은모지쿄(ιj 찌) 프로젝트와의 혐력을콩해 표 

띤되었다" C13ETA는 "IElrrnt Fnc‘“linμ Initiati、 d에 의해 개발된 표준인 

XMl(확장싱 표기 언이)과 호환되는 마크엽 (Iltlrkup )을 사용하여 전산화하였 

넌데‘ 이는 적절한 선택이었디 이렇게 전산화펀 한역 대장경은 매우 

단력적이어서 원문을 디론 대장정이냐 다른 판본의 같은 대정정이나 

민역 또는 심지어 논문으로 연결시키는 일까지 기능해졌다 

불교경전 전산화를 향한 도진은 현재 우랴가 정험하고 있는 통신 

이멍이리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비흑 널리 논의되 

-ι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문힌의 등장과 합께 문헌 이 무엇인기에 대 

~l 우리의 이해가 점점 연회힘헤 따라 불교학과 인문학 진반이 본질적 

인 영향올 받게 될 것은 영백한 시질이다 한동안 우리는 Cl)-를 어떠한 

n이 앤상;;:'.싱의 성공에늠 고(/;jυ 에 ~]uHi IJ:~) 도고대학교수가한 가이G 했다 

@ ’ι시쿄 혐회논 qK(Ij"1I 샘) 운사~I ~!산화 작엽융 오해 시간 수앵해았고 이 쉐야에서 동용되는 

~I씨띤호 체제용 확굉i3t.였나 하지안 이 ~....!~씨드는 유니코드의 도'11와 꽉섞 ←낭괴로 빛응 잃게 도l 

있니 

-111 1) '11 ， 1ι! ’61 1! 샤‘~ ~.l~: ~IIι! ().l 



서적윤 원본으로 심이 전산화힌 복시본으로 이 BJI할 것이디 하지만 얼 

마 안 있어 오히려 서적이 어떠한 디지텔 문헌 의 원본을 인쇄힌 것이 

될 베고， 이러힌 디지털 문헌은 괴거 우리가 전해왔딘 어떠한 정본(;1 

시보다도 게1앙죄이고 복잡하고 (바아진대 ) 보디 점근이 쉬운 형태로 제 

공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인 문재애 그치는 것이 아니라사회 

적‘ 정치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가령 현재 저작권의 해석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도 작가의 이익도 아니라 미디어 기엽틀 

의 순전히 경제적인 이익이디 만약 이러한 정형:이 지속된다연 정보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와 공개성이 실현쉴 기능성은 사라지게 된 

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문헌 시대의 도레기 기져올 변호}흘 신중 

하게나미 낙관적으로 기다려활 이유기 몇 가지 있디 무엿보다도 독지 

에게 모종의 권한이 부여될 것을기대할수 있디 디지털 문헌은 한번 

생산되면 지장， 활용 개발에 필요한 것은 컴퓨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인쇄된 책을 훨씬 뛰어넘는다00'한활용기능성이 있다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지금이 주로 공중(公;!tl에 의해 조달되는 만람 연구의 결과울에 

기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학문 

적 의무 충 하나이다 값비싼 흑L술지와 책을 통한 출판 방식으로는 세 

게 인구의 디수가 우리 연구의 결과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은 분명 

한 사실이다 디지틸 출판은 올바르게 사용된디연 국세 사회가 병들 

어 기는 것에 경제직 불평등(이 역시 어느 정도는 징.!i~의 잔잉뚱에 의해 호래된 깃 

이다)만큼이나 책입이 있는 정보의 룰평풍을 해소히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디 μ 

μ 노벤상 수상자인 G("'org(' Akt.'꺼klf Mich;:뻐 에X'llCC， .k)Sl，껴 1 stk.예;1ι는 ’' 1대청 정보(<1.'써nmc띠C 

，lf‘X11l:ltK:ln )’싹는 용어료 판핀1 냈냐 이등의 각엮은 깅세식 싱!.!.7:i] 맨곤。1 {;'썩의 주왼 째강} 

f14 

4 맺음말 

시금까지 살펴본 비에 따르면 우리는 데만이 펄교는 물론 불교학의 중 

심지로 부상히 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디 오늘날의 대만은 중국불교에 

있어 중국불교만의 독자적인 근대호l흘 모색히는 일이 허용된 공간이 

다 몇 세기에 걸친 정부에 의한 통제와 유교적 헤게모니로부터 해방되 

어 중국불교는 번영하고 발진하기에 적함한 환경을 대안에서 다시 찾 

세되었다 

ι|는개안겸재핵에큰영향옹미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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