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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조미영 연세대 교 강사( / )

shalom0102@hanmail.net

본 연구의 목적은 기 변 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교육이 생 적 교육으로서 나, 

아가야  방 을 모색 보는 데 있다 기 변 가 보여주는 것은 불과 도만 지. 2-3

구의 온도가 올라가도 생존이 불가능 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 우리의 모습은 . 

삶을 변경 지 않는 에서 기 변 의 위기를 염려 고 있다 이를 위  먼저 기. 

변 의 의미와 그 원인에 대  살 보았다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 대의 산업적. , , 

과 기술적 성장 그리고 소비지 적 사 구조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인간, , 

중심주의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정당 며 자연은 인간의 지배대, 

상이나 나의 도구로 간주 왔다 또  인간의 경제 동 규모가 지면 질수록 .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고 이 증가에 따라 생 계 괴의 위 도 증가 다 개인의 , . 

소비증가와 요가 생 계 긴장을 가중시 는 것이다. 

이러  기 변 의 문제를 결 기 위 서 성서 속의 창조를  인간과 자연

의 관계가 상생과 공존임을 규명 고 안식의 원리를  인간과 자연의 복을 가, 

져올 수 있으며 성육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나님의 몸 으로 이 는 생 교육적 , ‘ ’

단초들을 발견 였다 이 단초들을 대로 인간과 자연이 배려와 존중의 관계성을 . , 

가지는 생 적 러다임으로의 전 창조영성의 복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지구 차, , 

원의 연대를 이루어가기 위  생 적 상상력의 양을 제시 으로써 기독교 생 교

육의 방 을 모색 보았다 기 변 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의 생 교육적 단초들을 . ,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지구의 복이 이루어지고 책임적 존재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기대 본다.

ㅣ

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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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기 변 창조와 안식 성육신 창조영성 생 적 상상력 기독교 생 교육, , , , , 

들어가는 말I. 

전 지구적 규모로 대되고 있는 기 변 의 위기는 인류의 주거 경과 

지속적 존속을 위 고 있다 뉴스와 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 

루가 멀다 고 수시로 쏟아지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역대급 장마로 인  . 

많은 인명 와 물질적 를 입었다 이에 대  자연재 라고 기보다. 

는 인재 라고 는 경우가 더 많음을 기사를  접 기도 다, ( ) . 人災

반면 올  여름은 염이 전국적으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 

울을 중심으로  열돔 상 이 도무지 가실 기미를 보이지 ‘ (Heat Dome) ’

않고 있다 또  올  초 미 공우주국 은 년대부  근까지 . (NASA) 1940

동일  지역의 모습을 비교  사진들을 공개 는데 이는 수십 년에 걸  , 

지구온난  그리고 인간의 동으로 지구가 어떻게 변 가고 있는지를 

눈에 보여주고 있다 송 서 뉴질랜드에서 눈에 띄게 줄어든 ( , 2021. 1. 8). 

빙 사 라 사막에 내린 눈 북극 빙의 달라진 모습 등 지구온난 가 , , 

미  영 과 그로 인  달라진 지구 여기저기의 모습들이 되어 있다. 

 년과 년의 북극 빙의 모습을 비교 면 년 동안 사라진 1984 2012 , 28

빙의 규모가 전체의 약 절반에 당 는 수준임을 인  수 있다 관계. 

자는 북극의 빙이 금세기 내에 완전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다.

거주불능 지구 에서는 소배 을 전 지구2050 (Wallace-Wells, 2020)『 』

상에서 완전  제거 기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년이라는 비극20-30

적인 미래를 예 기도 다 전 세계가 로나 로 인  든 시기를 보. 19

내고 있는 가운데 여 년도 채 남지 않은 년의 지구는 더 이상 인간, 30 2050

이 거주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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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기 변 의 위기는 단순  과 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

다 이 위기는 자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으로 . 

인  발생  문제이며 따라서 인간에 의  결되어야  문제이다 이를 , . 

극복 기 위 서는 생 계에 대  올바른 이 와 실천이 요 다 생 계. 

에 대  올바른 이 는 기존의 자연에 대  몰이 와 접근을 반성 며 새

로운 관계의 모색에서 비롯된다고  수 있다 이는 생명에 대  새로운 가. 

관을 립 는 것과 자연을 인간의 지배대상이나 나의 도구로 보는 세

계관에서 벗어나 생 적 세계관으로 지 는 것이 요 다 뿐만 아니라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나 은  가족으로 여기는 종교적 전 을 

여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재 우리의 모습은 삶을 변경 지 않는 에서 생 경의 변

를 걱정 고 있다 경 및 기 변  분야에 대  계분석 자료를  알 . 

수 있는 중요  결과 중 나는 국인 대부분이 기 변 와 경 괴의 

심각성을 인지 고 있으나 이러  인식은 생존의 절박 이 아니라 삶의 질, 

이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이나 공동체적 세계관에 기초  있다는 것이다 신(

익상 인간은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 2019). 

으로 얻는 족감보다는 적은 것에 만족 고 감사 는 생  도를 실천

야 에도 불구 고 성찰과 반성이 생각에만 그 고 구 에만 머물고 있, 

다 재생 에너지의 사용과 지구가 지속 가능  생 방식을 채 는 것이 . 

기 변 와 생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지만 인간은 지금, 

까지 누려왔던 안일 을 기 려 지 않고 불 을 감수 지 않으려 

다는 것이다. 

재 국교 에서 일반적으로 실 되고 있는 기독교교육은 반 생( ) 反

적이다 윤응진 기존의 기독교교육이 전 는 신앙 양 는 무엇보다( , 2004). 

도 안의 세계에서의 영  구원을 궁극적 목 로 설정 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실에 대  무관심  수밖에 없다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 누리는 . 

권과 물질적 요를 복으로 가르 는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의 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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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 성을 비 는 의식  교육이라는 역 을 담당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생 적 교육으로서 기독교교육이 기능 기 위 서는 기독교교. 

육의 신 적인 대가 재검 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이 같은 신 적 방  전 은 기 변 의 위기라는  시점에서 시

급  요청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완전  결책을 제공  수는 없지만. , 

적절  생 적 경제적 이념적 변 를 진 는 교육 경을 제공  수 있으· ·

며 습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연대 고 동  수 , 

있도록 장려  수 있다(Kim, 2021).

이에 기 변 에 대  생 적 논의가 발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에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 보고자 다 이를 위  성서에 나. 

난 자연관을 살 보고 기독교의 자연관에서 생 교육적 단초들을 도, 

냄으로써 기 변 의 위기를 극복 는 대안으로 제시 며 습자의 자연, 

적 사고와 동을 성 는 생 적 러다임으로 제안 보려는 것이다 기. 

변 와 생  위기의 극복을 위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기독교인들

이 생  보존에 대  깊은 책임을 인식 고 일상의 생  속에서 구체적으

로 다르게 살기를 실천 는 기독교 생 교육의 방 을 모색 보고자 다.

기 변 의 위기와 원인. Ⅱ

유엔 기 변 약 에 따르면 기 변 는 지구의 대기 조성을 (UNFCCC) , “

변 시 는 인간 동에 직 간접적 원인이 있고 그에 더 여 상당  기간 ·

동안에 자연적인 기 변동이 관 된 것 을 말 다 제 조 전 지” (UNFCCC 1 ). 

구의 기 는 산업  이전 대비 변 으며 많은 증거들은 이러  변 가 

유기체 및 생 계는 물론 인간계와 그 복지에도 영 을 미쳤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지구온난  별보고서 에 따르면 년의 . 1.5 , 2006-2015「 ℃ 」

전 지구 균 면 온도 는 년에 비  더 높았으(GMST) 1850-1900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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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온도 상승은 영 의 빈도와 규모를 증대시 고 산업  이전 대비 , 

의 또는 로의 상승은 자연계 및 인간계에 어떻게 영 을 미GMST 1.5 2℃ ℃

지에 대  증거를 더욱 강 시 다 인간 동에 기인  지구온난 로 인. 

 육지와 양 온도의 상승 염 우의 빈도 강도 및 강수량의 증가뿐 , , , 

아니라 지중  지역의 가뭄 리스 를 증가시 다는 증거가 상당 다는 결

과를 도 냈다(IPCC, 2019, 35).

에서 로 지구온난 가 진 되면 에너지 물 및 식량 부문에 걸  1.5 2 , ℃ ℃

리스 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중복되고 이는 새로운 위 노 약· , ( ), , 危害

성을 발생시  더 많은 인구 및 지역에 영 을 미  수 있는데  군소 , 

도서 지역과 경제적으로 약  인구가 위 에 놓여있다고 전망 다 경제 . 

성장에 있어서도 아 리  대륙 동남아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  등의 저, , , , 

소득 중간 소득 국가 및 지역에서 가장  둔 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 

이를  지구온난 는 사 적 약자와 빈곤계 에 더욱 (IPCC, 2019, 36). 

 영 을 끼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나 를 겪으면. , 19

서 더 염려되는 부분은 전 지구 온도 상승이 인간 건강에 영 을 미 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일부 매개체감염 질병에 대  리스 가 . , 

에서 로의 온난 와 께 증가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는 지리1.5 2 , ℃ ℃

적 범위의 이동도 된다 결국 매개체감염 질병의 긍정(IPCC, 2019, 39). 

적 또는 부정적인 전망은 질병 지역 변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

기 변 의 위기는 비단 소수의 나라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 

넘어 지구적으로 보 되고 있는 양상임을 각종 뉴스와 매체들을 서 

인  수 있다 우리가 직면 고 있는 기 변 의 위기의 본질은 인류가 . 

지속적으로 생 계에 격을 가 면서 자연 경을 괴 왔고 그 결과 생, 

계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을 유지  수 없는 상 에 이르게 된 것이

다 이러  기 변 에 의  는 산불이나 일 지진 등의 자연재 보. , 

다 심각 다 아 리 의 사 라 이남 지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 

서는 사막 가 급속 게 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대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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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전을 떠나 유랑자로 전락 고 있다 기 난민 은 . (climate refugee)

대규모 자연 재난 이상기 인위적인 경 괴 등 경을 주된 요인으“ , , 

로 인  생존을 위 받고 국적국을 떠난 이들 을 말 다 오재 우수민” ( , , 

모랑 주 국립기 보건센  연구 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본주의적 , 2012). , 

위기로 만인의 만인에 대  쟁이 벌어질 것이며 억 명 이상의 기 난, 10

민이 발생  것으로 예 다 류석 갈수록 심각 지는 기( , 2021. 7. 20). 

난민 문제는  국가 안에서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 지면서 머지않아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  수도 있는 국제적 이슈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 변 는 이제 인류의 안보 문제이자 지구의 안보 문제이다

기 변 의 위기는 러와의 전쟁보다도 전면적이며 (McFague, 2008, 18). 

영구적인 안보 위 이라고  수 있겠다. 

기 변 의 위기에 대  원인으로는 먼저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들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생 계와의 관련 위를 는 데 있어 오로지 인. 

간의 이익 복을 도덕적으로만 고려  뿐이며 다른 종 이나 개체에 대, , ( )種

서는 전  도덕적으로 고려 지 않은 입장이다 다른 종이나 개체에 대  . 

고려 다 도 그것은 종이나 개체가 인간의 복과 이익을 위  도구적 , 

가 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처럼 전 적으로 볼 때 인간중심주의에 . , 

입각  자연관이 서구 사 에서는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 왔다 즉 인간만. , 

이 자연을 초월 는 도덕적 주체이며 인간의 이익에 따라 경에 대  의, 

무를 결정 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연에 대  인간의 책임은 직접적인 관심, 

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조석영 이러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인( , 2005). 

간의 영역에 대  무  장을 초래 였으며 인간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 

을 정당 였다 그로 인 자연과 나 아닌 인의 상 주관적 세계는 무. , 

시되었고 나 이외의 대상 세계에 대 서는 비인격적인 실체로 악 게 되

었다 노상우 무엇보다도 자연은 인간의 삶과 위로부  분리되어 ( , 2003). 

인간의 지배대상으로 가 되고 결국 자연은 역 의 법 에 따라 작동, 

는 단순  기계로 간주되었다 조영준 자연을 길들이는 과 의 능(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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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  낙관주의적 도가 우세 으며 경 괴의 위 에 대 서는 거, 

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Abraham, 1997). 

기 변 의 위기는 또  대의 산업적 과 기술적 성장과 소비지 적인 ·

삶의 방식 때문에 야기되었다 산업 명의 결과로 등장  산업 사 는 농. 

경 사 와 달리 기계 나 분업 로 인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생산성을 증가시 다 그러나 산업  과정에서 대량 생산과 에너지 소비량. 

이 증가 에 따라 생 계에서 분  불가능  대량의 기물이 생겨났고 이, 

는 오늘날 생  위기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자본주의 . 

경제 체제는 상  매 전략의 일 으로서 광고를  끊임없이 소비 욕

구를 조장 고 있기 때문에 생  문제가 더욱 심각 지는 경 이 있다, . 

대 소비자본주의는 개인인 자신 에게만 끊임없이 집중 도록 며 대상이 ‘ ’

구체  되지 않은 욕망을 부 기므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고 있

다 김은주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극대 기 위  생 적 ( , 2020). 

비용을 전  고려 지 않고 무분별  경제 개발과 무절제  소비문 를 창

으로써 인간의 과잉 욕구를 조장 며 이를 위  경제 정 사  체제, , , 

가 가동되어 자원의 고갈과 생 계의 괴가 극심 게 나 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수미( , 2014).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승자 독식의 구조와 물질적 복이 고의 

복과 가 가 된 지금 공동체의 연대보다 당장 나와 내 집단의 안위와 이기, 

적 기대가 시급  것이 우리 사 의 실이다 이 과정에서 난민 장애인. , , 

가난  자 사 적 약자 등 이 체제에 적응 지 못 거나 발 빠르게 승, 

지 못  이들이 기  위기의 전선에 노 되어 있다 이상기 와 지구온난. 

의 전 지구적 기  재앙은 인류 문명을 돌이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 변 는 바로 인간의 이기와 욕으로 빚어낸 자본주의 경제 체. 

제 그 력적이고 착 적인 삶에서 기인 다 이정배 외 우리, ( , 2019, 177). 

는 기 변 의 자이지만 동시에 력적 착 자이며 가 자이기도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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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에게 시급  문제로 등장 고 있는 기 변 의 위기는 기존 

제도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  결이 불가능  정도로 복 적이며 급박

게 대두 고 있다 이 위기는 단지 자원 고갈이나 경오염 등 소  . 

경 괴의 문제 또는 외부로부 의 구속이나 억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 

욕심과 과도  물질주의가 불러온 인간의 내부로부  비롯된 것이기에 더

욱 심각 다고  수 있다 김수미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 생( , 2014). , ( )反

주의적 사고와 세계관으로부  오늘날 기 변 의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  인간의 그릇된 사고와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 이 . 

있을 때에만 이 위기를 극복  수 있다 당면  기 변 의 위기에 대  근. 

본적 결을 위 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녀왔던 반생 주의적 사고와 

가 관으로부  상생적이고 생 적인 사고방식과 가 관으로의 전 이 이

루어져야 다.

인간은 자연 경에 의존 는 자연적 존재이며 다른 으로는 자신의 , 

실천 위를 여 자연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연을 넘어 자립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다 조영준 웰즈( , 2012). (Wallace-Wells, 2020, 331)

는 지구온난 가 가르쳐주는 교 은 동일  위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찮

은 존재이고 또  얼마나 위대  존재인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으며 이제 , 

그 으로 동일  시간 내에 손상을 멈 야 을 역설 였다 자연을 제. 

고 지배 려는 도로부  자연과의 공생을  력과 비 력적인 

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것이다 무엇보다 자연에 대  인간의 도와 가. 

관의 성에 있어 본래 인간은 자연과 공존 며 살아가야  관계적 존, 

재이면서 자연과 경을 보전 야  책임을 지닌 책임적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 기 변 의 위기 극복을 위  기독교 생 교육의 과제라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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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서 발견 는 생 교육적 단초. Ⅲ

창조를  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상생과 공존1. : 

성서는 나님에 의  모든 생 계가 창조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복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  것을 명 고 있다 나님은 초에 늘. 

과 땅을 창조 시고 그 안에 요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에

서 자신의 조물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다 고 다 창 우리의 눈“ ” ( 1:3-31). 

에 보이는 조물들은 나님의 존재와 그의 완전 심을 인간에게 알게 

으로써 인간의 영  안에 나님을 경배 고 예배 게 는 신앙심을 갖게 

준다 이인 나님은 인간에게만 생육 고 번성 라고 신 것이 ( , 2009). 

아니다 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다른 조물을 창조 시고 그들에게 생육. ‘

고 번성 라 고 셨다 창 인간을  모든 생 계는 ’ ( 1:22, 8:17). 

나님에 의  창조되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 계는 나님으로부, 

 생육 고 번성 라는 복을 받았다 성서는 또  나님의 모든 조물이 . 

선 고 모든 것이 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  다 딤전 레 ( 4:3-5, 

이처럼 성서는 창조주 나님만이 모든 생 계의 주권자이며 나25:23). , 

님이 지으신 모든 조물은 나님을 기쁘게 는 선  존재로 인간과 같

이 생육 고 번성 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기록 다.

나님은 아담에게 생물들을  이끌어 와서 그에게 이름을 짓게 신

다 창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 2:19). 

를 설정 는 것이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짓는 . 

것이며 이름을 짓는 주체와 대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이름을 짓기 , . 

전이라도 상대가 존재 지만 이름을 짓는 주체가 그 이름을 짓고 불러주기 , 

전까지 상대는 이름을 짓는 자와 무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권수영 (

외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 고 , 2019, 218). 

새로운 관계를 성 는 것을 의미 다 나님의 상인 인간이 나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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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각각에 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나님의 조물들에 대 서 사

랑의 책임을 다 겠다는 관계의 약속이다 이것은 지배나 소유의 관계가 아. 

닌 나 와 너 의 공존과 상생의 관계를 말 다 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 ’ ‘ ’ . 

은 창조 세계를 긍정 고 나님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

음으로써 창조 세계에 전적으로 참여 도록 부름을 받았다 바로 여기에서 . 

인간 삶의 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 적 존재 이전에 경적 존. 

재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나님의 권능을 인정 며 창조 세계와 전적으로 , 

소 며 관계를 맺는 삶을 영위  것을 요청받는다 이정배 외( , 2019, 171).

성서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기술 며 인간과 자연이 상  불가, 

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에덴동산의 모습이나 수 이  나님과 노. 

아와의 계약에 대  보면 지구가 인간과 동물의 공동 거주지임을 분명  

고 있다 또  나님의 말씀에 대  인간의 순종 여부가 나님의 창조. 

에  영 을 미 는데 순종 면 인간뿐 아니라 나님의 조물도 께 , 

복을 받지만 순종 지 않으면 인간뿐 아니라 나님의 조물도 께 저주, 

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 그러나 인간의 욕과 교만으로 인  ( 28:2-19). 

땅은 저주를 받았고 창 가시와 엉겅 를 냈다 인간의 죄악은 땅( 3:17) . 

에 거 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 지고 고기도 사라지는 재

앙을 초래 였다  메뚜기 떼의 습격 이라는 엄청난 괴력을 지( 4:1-3). ‘ ’

닌 자연재 와 땅의 을  인간의 죄악을 지적 다 욜 이( 1:1-20). 

처럼 성서는 지구의 건강에 인간의 위가 영 을 미 다고 증언 다 김(

권, 2019).

이처럼 창세기에서 나님의 창조 사건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규정 볼 수 있다 인간은 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신 창조 속에서 . 

자연을 나님의 조물로 여기고 귀 게 여겨 다스리고 지 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나님은 땅의 과 자연재 를 . 

 인간의 죄악을 심 다 이에 대  성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  나. 

님의 선  창조가 손상되어왔음을 지적 고 있다 성서는 인간이 나님으. 



조미영 ┃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425

로부  자연에 대  오용과 착 를 락받은 게 아니라 다른 조물에 대, 

 사랑을 가지고 잘 보살 면서 께 공생 도록 는 책임을 지니고 있

음을 가르 고 있다 이인 이는 기독교의 자연관이 중요  생 교( , 2009). 

육적 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생  보존에 대  깊. 

은 책임감을 갖는 것과 생  관련 문제를 결 고자 는 노력이 요청된

다. 

안식의 원리 인간과 자연의 복2. : 

안식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 

다 안식의 원리는 쉼과 창조 질서에의 원이다 인간은 안식을 여 . . 

인간생존의 요  것들이 인간 일의 결과만으로는 족되지 않는다는 것

을 깨닫게 된다 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겸손  서게 되고 자와 자연과 . , 

더불어 삶의 양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무질서  개발이나 산업 도시. , 

는 기  위기뿐만 아니라 식량 물 등 많은 문제를 배 고 있다 나, . 

님 앞에 모든 인류가 동등 다는 것 숲도 일정 기간 식을 주면 복원되는 ,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쉼 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요 다 송오‘ ’ (

식, 2020).

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 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 고 안식 셨다 또  사람들에게도 엿새 동안에 일을 고 일곱. “

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 , 

을 돌리리라 고 셨다  안식일에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동물” ( 23:12). , 

들까지도 식 도록  것이다 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거룩 게 지. 

게 으로써 안식을  인간을 비롯 여 모든 조물들이 괴된 육체

와 관계들을 복  수 있도록 셨음을 볼 수 있다 창  ( 2:2-3, 

셀 에 따르면 안식일은 대사 의 지23:11-12). (Heschel, 2007, 13-17) , 

만  몰아세우는 삶에 대  대안이 되며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의 날이자 , 



426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7 (2021 9 )

창조주에 대  경외심을 복 는 날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  날. 

이자 모든 조물을 위  날이며 인간을  모든 조물이 창조 때 부, 

과된 자신의 본래성을 복 는 날이라고  수 있다 안식년은 또  인간. 

의 삶을 위  경작 당  땅을 본래의 상 로 복  수 있도록  뿐 아니

라 묵 두었던 땅에서 수고 지 않아도 저절로 생긴 소산으로 꾼과 객, , 

남종과 여종 가난  자와 들짐승 육 들도 께 먹을 수 있게 였다 성, , . 

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착 당 고 괴된 자연 그리고 가난, 

고 소외당  사람들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 유  수 있는 처방도 제

시 고 있는 것이다 이인 이처럼 매주의 안식일과 정기적인 안식( , 2009). 

년은 인간에게 있어 그리고 인간에 의  길들여지고 인간과 같이 생존 는 

동물에게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의 안식 레위기 장 은 보다 중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강조( 25-26 )

되고 있다 지구는 일곱 번째 에 지구의 새로운 복을 위  경 작. ( )

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구의 권리이다 인간이 지구의 안식. . ‘ ’

을 지 다면  속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무시 다면 인간은 지, 

구의 번식력을 괴 기에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 게 될 것이다 새로운 . 

복을 위  생물권과 지구의 권리는 오늘날 대부분 간과되고 있다 살 제와 . 

비료는 자연의 질서와는 역 되는 산 의 상 로 지구를 만들고 있고, 

그 결과 지구는  수 없는 기근과 복될 수 없는 부식을 경 게 된, 

다는 것이다 지구의 권리를 간과 고 무시 는 모든 (Moltmann, 2006). 

위는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 고 인류의 생존마저 괴 는 위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 게 지  . 

모든 인간과 동식물과 땅이 식을 으로써 개발과 경작으로 인  생  

위기를 유  것을 명 다 안식의 본래적인 의미와 가 에 대  새로운 . 

성찰을  창조주를 기억 고 인간의 욕과 교만으로부  자연을 보, 

며 초의 아름다움을 지 나가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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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육신의 관점 나님의 몸 인 세계3. : ‘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 나님이 물질세계“ ”( 1:14). 

에 들어오시고 유 과 자신을 동일시 며 구속 시는 나님의 본성과 구, , 

속받은 인간의 성 을 드러내심으로써 만  나님의 은 가 인간의 조

건 속으로 들어왔다 신앙의 이러  관계성의 신비는 성육신에 대  정  . 

석에 구애됨이 없이 생 적으로 중요  성을 갖는다(Nash, 1997, 

166).

멕 이그 에 따르면 그동안 전 적인 창조와 섭(McFague, 2008, 95-96) , 

리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나님의 사랑보다 나님의 능력을 나, 

님의 내재성보다는 나님의 초월성을 더욱 강조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 

세계 속에 나님이 성육신  계신다는 믿음에 기초 여 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석  때 창조와 섭리의 문제를 새롭게 다시 생각 야 을 역설, 

였다 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외적인 관계처럼 생각 기보다는 이 세계. , 

가 내적으로 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은 이 세계를 나님의 , 

몸 으로 생각 는 관점에서 창조와 섭리를 다시 생각 야 다는 것이다“ ” . 

이 관점은 나님의 몸 안에서 그리고 나님의 몸을 위 우리가 어떻게 , , 

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  것으로 이 다 또  가까이에 있. 

는 것 이웃 그리고 지구에 주목 며 나님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것, , , 

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만남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세계 안에서 . 

나님을 만나는데 병든 이들을 유 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며 온실가스를 , 

줄이는 가운데 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가 건강 도록 사랑. 

는 일에서 나님을 발견 게 된다 따라서 기 변 의 위기는 중요  , . 

종교적 문제이며 기독교의 중요  이슈가 되는 것이다.

성육신은 인류만이 아니라 상 의존적인 관계 가운데서 인류와 결 되어 

있는 늘과 땅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과거와 재의 모든 사물에게 , 

존엄성을 부여 다 그것은 나님의 구도 속에서 모든 (Nash, 199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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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  있고 의미 있으며 소중  것이 되게 으로 생명 물리적인 세계-

를 성스러운 것이 되게 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가지는 의 다양성에 . 

대  의 연대의식 그리고 생명 사랑을 정당 다 또  성육신은 우리, , . 

가 다른 조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 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

으로 인간의 겸비를 인시  준다 이런 관계성을 인지 는 것은 인간의 .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가장 적나라  본성을 드, 

러내고 배 적인 오만성을 꺾어 놓음으로써 인간의 위를 강 다(Nash, 

그리고 성육신은 다른 조물이 도덕적인 가 를 인식 게 1997, 169). 

으로써 조물의 지위를 높여주기도 다.

이처럼 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 세계 안에 

지금 여기에 께 계신다는 성육신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나님과 세계. 

의 관계를 성육신의 맥락에서 이  때 이것은 기 변 에 대  우리의 , 

반응에 영 을 미 다 다시 말 서 그런 이 는 (McFague, 2008, 95-96). , 

나님과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으며 우리도 세계에 대  마땅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비롯  모든 생명체의 . 

몸 건강에 직접적 영 을 끼 는 기 변 와 같은 문제는 대단  악  

죄가 되고 그 어떤 도덕적인 잘못보다도 더욱 악  죄가 된다, (McFague, 

성육신의 종교인 기독교는 인들의 몸 육신 그리고 가장 기2008, 247). , 

본적인 요에 대  배려를 요구 다 인들의 물질적 요에 초점을 맞. 

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물질적 복이 우리로 여금 얼마나 다르게 보는 것, 

을 방 는지를 깨닫기 시작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생 교육의 방  모색. Ⅳ

국기독교사 문제연구원에서 진  년 주요 사  안에 대  ‘2019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 중 신앙관과 생  위기에 관  설문조사의 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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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료를  알 수 있는 중요  결과 중 두 가지를 요약 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국인 대부분이 기 변 와 경 괴의 심각성을 인지 고 있. , 

으나 이러  인식은 생존의 절박 이 아니라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 

걱정이나 공동체적 세계관에 기초  있다 둘째 적지 않은 개신교인들이 . , 

교 가 경과 관련  시민단체를 단지 지원 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경운

동에 직접 참여 야 다고 생각 다 이에 신익상 은 생  위기에 대. (2019)

 재 삶을 변경 지 않으면서 생 경의 변 를 걱정 다고 진단 다. 

이 결과를 분석 보면 기 변 의 심각성을 인지 고 있지만 이러  경, 

과 기 에 관  국인의 우려는 지금과 같은 삶의 경을 유지  수 없다

는 인식에서 발 는 것이지 지금의 삶을 심대 게 변경 서라도 경 , 

괴와 기  위기를 막아야 다는 절박 에 기초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경을 보 고 기  위기에 대처 겠다는 실천 의지 개신교인 ( 90.7%, 

비개신교인 는 압도적으로 나 났으나 실천에 요  비용을 부담87.2%) , 

겠다는 의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는 씬 덜 다 이러  사( 57.5%, 50.0%) . 

실은 경과 기 에 대  위기의식이 급진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일정

 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또 나의 예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만이 아닌 전 조물에 당된다 즉 인간에게만이 . , 

아니라 나님의 전 조물에게 이 구원이 당되기 때문에 구원에 대  , 

망도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조물에게 동일 게 유 다 이인( , 2009). 

이처럼 구원 이 단순  선 된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서 영원  생명을 누“ ”

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님의 모든 조물의 복을 뜻 는 것이라면 기, 

변 의 위기는 신 적 문제가 된다 기 변 의 위(McFague, 2008, 91-94). 

기는 우리가 눈을 돌려 세계를 보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장소를 보, 

도록 요구 며 이 지구의 계성과 수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는지에 , 

대  질문을 도록 요구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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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적 러다임 배려와 존중의 관계성1. : 

기 변 의 위기를 극복 기 위  새로운 러다임으로의 전 즉 생, ‘

적 세계관 으로의 전 이 요구된다 여기서 생 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에 ’ . 

대  인간의 동에 일정  방 을 부여 는 것으로 경제적 성장과 과 기, 

술의 발전 요로운 소비사 를 지 는 재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새로, 

운 세계관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정신적 가 의 존중 물질적 욕구의 절. , , 

제를 바 으로 는 나의 대안이 되는 세계관이라고  수 있다 인간중. 

심주의에서 자연중심주의으로의 시각 전 을 의미 는 생 적 세계관은 기

계적 수 적 이성에 앞서 예술적 미술적 이성을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 ·

고 락적 경 이나 물질적 소유보다는 의미 구성과 내면적 체 을 강조, 

다 박이문 또  생 적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중심적 배( , 1998, 96-104). 

성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 중심적인 동이 살아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에게 요청되는 것은 위의 주체인 우리가 인간 사 자연을 바라보는 생, , 

적 세계관의 변 라고  수 있으며 이러  변 는 가장 심 적인 수준, 

에서 의식과 위 지 성의 변 를 가져오게 다 조용개( , 2001).

인간은 지구생 계와의 관계 맺음에 있어 다양  자아 규정과 동 양식

의 규정을 서 접근 볼 수 있다 머천 는 자. (Merchant, 2005, 66-67)

기중심적 윤리 인간 중심적 윤리 생  중심적 윤리 생 공동체적 윤리로 , , , 

분류 여 제시 다 그중에서 머천 가 대안으로 제시 는 생 윤리는 생. 

공동체적 윤리인데 다문 적 경윤리 그리고 동반자 윤리가 여기에 당,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제안은 동반자 윤리로 관계에 초점을 맞 고 . , 

관계 속에서 인간 사 그리고 우주를 바라본다 이에 대  다섯 가지 명, , . 

제는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 간의 성 생물다양성과 문 적 다양성 존“ , 

중 인간 및 다른 종 모두에 대  도덕적 고려 여성과 소수자 및 자연을 , , 

윤리적 책임 규정에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의 지속적인 번영과 조 되, 

는 생 적 관리 이다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의 지속가” (Merchant, 200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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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관계 그리고 번영을 머천 는 중요  과제로 삼는데 이 관계는 종속, , 

과 지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배려와 존중이다 자로서의 인간과 자연을 배. 

려와 존중으로 대 며 생 적으로 건강  공동체를 성 는 것을 의미

다 곽 철 생명 존속에 있어 수적인 것은 지배와 조작 의 가 가 ( , 2019). ‘ ’

아닌 돌봄과 나눔 의 가 이다 지배와 착 의 모 은 인간과 자연 모두의 , ‘ ’ . 

생 적인 죽음을 낳을 뿐이다 새로운 러다임은 인간 상  간의 그리. , 

고 자연과 인간 간의 본질적 연관을 증 다 소비주의가 아니라 보전. , 

욕이 아니라 요 지배 는 이 아니라 가능 게 는 자연, (enabling) , 

의 착 가 아니라 조 세계의 원상 보전이라는 생 적 가 들을 양육

는 구조들을 건설 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  요가 있다(Abraham, 

1997).

위기 속에 처  창조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기 위  교육은 창조 질

서 복의 전성에 대  인식에서 발 야  요가 있다 창조 질서 . 

복의 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 서는 조물로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

계에 대  성서적 가르 에 기초 야 다 이는 단순  생 계의 복에 . 

대  이 를 인간이 자연을 조금 더 율적으로 용 려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신 적 성서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 ·

정립 는 것을 의미 다 자연은 조 세계의 일부로 자연의 법  아래 있. 

는 존재이다 인간은 나님이 쳐 나가시는 오묘 고 신비로운 창조의 드. 

라마에 자연의 다른 여러 종들과 께 공동체적으로 참여 는 존재이다 인. 

간과 자연은 모두 전 지구적인 생명의 과정에 동참 는 존재들인 것이다. 

생 교육의 과제는 교육대상의 범주를 자연과 인간이 상 작용 는 장

또는 구조를 착 는 일이며 이 장에서 생성되는 복잡 고 다양  ( ) , 場

의미를 자연과 인간의 상생 는 정신으로 구 는 일이다 이 정신의 배양. 

을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이 성될 수 있으며 자연을 대 는 인간의 , 

사고와 위가 변 되어 습자에게 경적 도가 성될 수 있다 또  .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  생명력을 성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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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노상우 따라서 기 변 의 위기에 대  인간의 반성과 성찰을 ( , 2003). 

여 인류가 생존의 차원을 넘어 자연과의 상생을 구 는 자연에 대  

새로운 인간의 가 관과 도를 정립 는 것이 중요 다 기 변 의 위기. 

로 인  고 받고 있는 자연에 관  기사나 자료들을 찾아봄으로써 재 

어떠  상 에 처  있는지 인식 도록 며 이에 성서에서의 인간과 자연, 

의 관계를 설명 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 기 위  생 적 세계관의 

요성을 제시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 배려와 존중의 관계. , 

를 성 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을  생 적 러다임으로의 전 을 모

색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조영성의 복2. 

스 는 만유내재신론과 우주적 그리스도를 (Fox, 2001, 95-96; 326-327)

 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 는 길을 보여주며 사 정

의를 위  실천과 이론을 제시 였다 먼저 예수의 생은 성령을  일. 

어나는 우주적 사건이 되고 예수는 새 창조계의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새 , 

창조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창조이신 예수는 자신과 서로와 창. 

조계와의 로 만인을 부르신다 창조계의 아름다움과 우주적 깊이를 경. 

는 긍정의 길 어둠과 고 비움을 받아들이는 부정의 길 창조성과 인, , , 

간의 신성을 벗 삼는 창조의 길 존재 는 모든 것들이 상 의존되어 있다, 

는 우주의 원리와 유에 관심을 갖는 변 의 길로 묘사되는 창조영성의 

네 가지 여정을  빛과 어둠 기쁨과 고 부 과 빈곤  속에서도 , , 

온 게 존재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창조영성에 근거  생 신. 

은 우주 만물의 상  연관성 우주에 대  경외심 창조된 모든 것에 대  , , 

나님의 사랑에 정 되어 있다 이러  창조영성은 예수 자신이 살았던 영. 

성 전 을 복 이며 복음과 종교를 새롭게 어나게 으로 종교를 종교 

자체로부  방시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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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조영성은 안식일을 지 는 영성이다 전 적으로 우리는 창세. 

기의 창조 기사를 석 면서 인간 창조를 창조의 완성으로 보아 왔다 그. 

러나 근 성서 자들은 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완성은 인간이 아닌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  주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 

는 것은 나님의 창조 목적이 안식 즉 샬롬이었다는 것이다 나님과 인, . 

간 사이의 샬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샬롬 관계, , 

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장신근 따라서 창조영성은 인( , 2008). 

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착 나 지배가 아닌 샬롬을 지 는 영성인 

것이다.

교 의 전 에서 사람은 묵상을 여 자신의 우주적 존재를 깨닫기도 , 

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주적 을 수  수 있다 그러나  개신교 . . 

전 에서 갱신의 근원으로서의 우주적 묵상의 전 에 대  소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인에게 성찬식의 의미는 그저 의식을 준수. , 

는 정도에 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찬식은 이 세계에 적극적인 참여의 , 

방식으로 악되지 못 다 부수어진 빵이 나눔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 

일은 무척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찬식의 역동적인 성격을 복  요. 

성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이 여금 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대 여 개방. 

적이 되도록 자극과 격려를 준다 이러  성례전적 모델이 (Abraham, 1997). 

창조영성을 복 는 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조영성의 복을 위  교육은 기 변 의 위기를 극복 는 나의 좋

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창조영성은 땅을 괴 지 않고 땅에 대  사랑을 . 

복시 다 또  인간의 우뇌를 발달시 는 심미적 교육   교육의 변. 

를 가져오고 유의 공동체를 복시 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내면의 , . 

명상만을 중요 게 여기던 차원에서 예술 명상과 같은 외면의 명상에 관심

을 갖는 것이며 자신의 양심을 깨끗 게 는 개인적 수양을 넘어서서 불, 

의를 정의로 삼는 락시스적인 삶으로의 장을 의미 는 것이다 조은( , 

자연과의 사귐 가운데서 나님이 창조 신 생명의 신비를 경 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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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천들을 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나님의 생명 창조과정에 

나 나는 신비 과 일상의 먹거리가 지닌 성례전적 의미 등을 인식 는 가

운데 창조영성을 성  나가게 된다 또  창조신앙에 기초 여 자연의 심. 

미적 차원을 감상 기 자연을 주제로 문 예술작  창작 기 자연을 주, · , 

제로  전시  참여 및 개 기 등은 자연에 대  감수성을 상시 주

고 궁극적으로 나님의 창조에 대  신비를 직 간접적으로 경 을 쌓을 ·

수 있는 로가 될 수 있다. 

생 적 상상력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연대3. : 

인간이 기 변 의 문제에서 중요 요인이지만 결과 극복을 위 서 중, 

요  역 을  수 있다는 인식이 요 다 북 은 . (Bookchin, 2002, 400)

인간만이 단순  생존 는 것이 아니라 망을 을 수 있고 수동적인 존, 

재가 아닌 능동적인 위자로 살아가며 세상을 그저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 

나은 쪽으로 변 시 는 자기 개선적인 존재라고 다 재 기 변 의 위. 

기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방 을 가리 다고 볼 수 있다 반 다이. (Van 

는 인간의 락된 본성으로 인  발생  경문제를 결Dyke, 1999, 33)

기 위 서는 스스로가 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식 고 인간에게 , 

주어진 자유를 나님의 계시를 인식 는데 쏟아야 다고 보았다 그 과정. 

에서 인간은 자신이 조물인 동시에 청지기임을 알아야 다고 다 라이. 

역시 인간은 나님으로부  위임받은 지배권을 가(Wright, 1995, 171) 

지고 있으며 청지기직을 수 기 위 서는 조물인 자연에 대  지식의 , 

보 더불어 창조자이신 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물을 이 야 며, 

이를  보된 지식을 바 으로 명 게 동 야 을 말 다 나님. 

의 상으로서의 인간은 세계에 가 와 의미를 부여 는 별  능력이 있

으므로 전체의 생명 즉 지구 전체에 대  분명  책임을 지녀야 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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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적 유기적 세계관으로 유도되는 대에서 모든 사물과 상은 이제 , , 

무수  분리된 요소로 구성된 기계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조 를 이루며 

분   수 없는 전체로 악 다 노상우 그것은 역동적인 관계의 ( , 2003). 

그물로 그 그물 안에는 관찰 는 인간의 의식도 근본적으로 고 있, 

다 모든 존재를 전일적인 시스 으로 인식  때 세계의 모든 존. (holistic) , 

재자는 상  연결되어 있고 상 의존 고 있음을 악  수 있다 연대성. 

은 인간이 상 의존 고 있다는 변  수 없는 실에 대  도덕(Solidarity)

적인 응답이다 오늘날 연대성은 지구와 경의 차원에서 이 되어야 다. 

조력에 대  고전적인 도덕 원 은 사 생 을 과적으(Nash, 1997, 95). 

로 수  수 있는 가장 낮은 단위의 공동체에 의  사 적인 과제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재 겪고 있는 위기의 우주적인 차원을 생각  볼 때 그 . , 

위기에 과적으로 반응  수 있는 가장 낮은 사 적 단위는 세계 공동체

이다 지구온난 오존 감소 체르노빌 사건에서 명되었듯이 세계보다 더 . , , 

낮은 단위에서는 그 문제들이 분  이 될 수도 없고 제대로 결될 수

도 없다 이러  문제들은 지구 전체의 문제로 곧바로 장되기 때문에 지. , 

구 전체가 문제의 결을 위  정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력 야 

는 것이다 지구 차원의 연대성은 생 계의 위기에 대 여 지구 차원의 응. 

답을 제도 려는 노력을  구체  되는 덕목이라고  수 있다.

기 변 의 위기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 고 지구 차원의 연대

를 이루어가기 위 서 다른 세계를 상상 고 간구 는 일이 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상상력이란 단순  모방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 

방식으로 창조 는 능력 즉 재의 즉각적인 상 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 

고 기술 는 능력이다 듀이 에 의 면(Casey, 1976, 67). (Dewey, 2003, 139) , 

상상력은 이상 과 실 간의 긴장 관계 안에서 발생 는데 실(ideal) (real) , 

에 대  인정과 부정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 며 구와 발견을  

경 을 재구성 고 산 가는 동이다 밀즈 는 상상력을 . (Mills, 1959, 7)

양으로써 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전달  수 있는 능력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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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였다 미래 자인 보울딩은 미래에 대  인간의 생각이 미래와 직접. 

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 는데 재 존재 는 것과 다르고 더 나은 것을 상, 

상  수 있는 능력은 사  변 의 가능성에 중요 다고 지적 였다

우리가 원 고 바라는 바를 상상 으로써 기 변 의 문(Jenkins, 2013). , 

제를 결 기 위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역사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성스러운 신 적 이야

기와 은유적으로 된 상징적인 담 를 께 고 있는 성서가 도움

을 줄 수 있다 예수는 많은 비유와 이미지들을 사용 여 논리적인 . , 

방식보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르 셨다 그것은 진리를 보여. 

주시기 위  의도적으로 상상력을 자극 고 초대 시는 장 라고  수 있

다 조미영 예수의 비유들은 인습적인 생각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던 ( , 2020). 

사람들에게 비유를  상 을 뒤집어 보도록 으로써 새로운 생 방식

으로 살아가도록 초대 는 이야기들이다 선  사마리아인의 비유  잔. , 

의 비유 자의 비유 부자의 비유 등에서 사람들이 인습적으로 의롭고 가, , 

 있고 중요 다고 생각 던 것들이 갑자기 뒤집어 엎어진다 그들이 알고 . 

있던 인습적인 세계가 비유를  날 롭게 비 을 받게 되고 세계 안에, 

서 다르게 존재 는 방식이 제시된다 즉 사마리아(McFague, 2008, 241). , 

인 둘째 아들 자 가난  사람들 변두리 인생들이 나님의 의를 받게 , , , 

된다 비유들이 가르 는 가장 중요  것 가운데 나는 다른 세계가 가능. “

다 는 것이다” .

우리는 심각  기 변 로 인  대재앙의 가능성에 직면 있다 이것은 . 

다른 세계에 대  꿈조차 불가능 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는 . 

비록 그가 살던 세계 역시 매우 끔찍 지만 결  절망 지 않으셨다 예수, . 

는 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으며 그 나라는 이사야의 처럼 나의 거룩, , “

 산 어디에서나 서로 고 죽이는 일이 없는 세계라는 새로운 삶의 ” 

방식이 도래  나라이다 다르게 보기 위 서(McFague, 2008, 242-243). “ ” ,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 서 우리는 간구 야 고 상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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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 이것이 다르게 살기 위  중요  발걸음이 된다 사람들은 상상의 . . 

작용을  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 게 되고 그러  가능성의 실, 

을 위  실천의 용기를 가지게 된다 즉 가능성이란 아직 가공되지 않은 . , 

원료와 같은 것으로 이로부  내가 더 선 는 미래가 설계되고 를 , 

이루며 망이 고무될 수 있다 조미영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기 위( , 2020). 

 생 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을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 고 실천  ,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며 나님으로부  자연을 돌보고 가꾸어야  사명

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역 을 감당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연의 청지기라는 사명을 기억 며 일상의 삶에서 나 나

는 자연 괴적 삶의 양식을 바꿔나가는 실천들에 대  생각 볼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생 계를 ·

괴 는 모습들을 발견  수 있는데 소비를 절제 고 일 용 을  쓰, 

레기를 감소시 는 것 생명의 근원인 수자원을 절약 는 것 걷기를 장려, , 

거나 대중교  또는 자전거 이용을 생 는 것 요  물건과 요 , 

없는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고 재 용을 장려 는 것 등의 실천들은 생, 

계를 복시  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 

에서는 사순절이나 종교개  기념 절기에 자발적인 금식 은 소식 을 ( )小食

유도 으로써 식량자원의 분배 그리고 나눔의 녹색 영성을 실천  수 있을 

것이다 김 권 대  줄이면서 가볍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줄인 ( , 2019). , 

것을 요로 는 사람과 나누며 사는 것이 생 계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다 이러  작은 동들이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며 생 적 상상력을  . , 

더욱  동으로 장되어 다른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 Ⅴ

기 변 의 위기는 자연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관계를 맺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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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간이 고 을 줄이고 생 의 리를 구 면서 발생 게 된 문제이

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서 생겨나게 된 상인 것이다 인간은 산업 로 . . 

인  물질적 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를 위  무분별  자연 개발은 자, 

연의 손과 괴를 가져왔다 결국 경제적 성장과 진보라는 상의 구는 . 

경오염과 생  위기라는 재앙을 초래 는 위였음을 보여주었다 인간중. 

심주의적 세계관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 고 과 기술을 발전시  , 

경 재난도 결  수 있다고 신 왔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의 러다. 

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시에 고유  가 를 상실  채 수단과 부 으

로 전락  버렸고 자연은 무엇보다 도구적 대상으로 간주되어 무차별 게 , 

착 당 며 본래적 모습을 상실 였다. 

기 변 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교육은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신, 

자유주의 체제와 세계시장 단일  체제에 대  창조적인 거리를 유지  때

에 시작될 수 있다 그 창조적인 거리 유지를  구약의 창조신앙과 신약. 

의 만물 갱신을  새 늘과 새 땅이라는 비전을 붙드는 것이다 자연이 . 

착 당 고 괴되었을 때 성서는 안식을  복시  것을 명 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고대 고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 즉 새 늘과 새 땅에 대  , 

성서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완벽  조 를 이루며 목 게 살아가는 생

주의적 세상임을 기록 고 있다 또  성육신의 종교인 기독교의 징은 . 

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이 지구 위에 우리와 께 계신다는 사실이, 

다 즉 나님의 몸 인 세계 속에서 나님이 우리의 지구에 그리고 지금 . , ‘ ’ , 

여기에 모든 생명들과 께 시는 내재적 영성을 강조 며 자연 속에서 

나님의 존을 깊이 고려 볼 수 있다. 

기 변 의 문제가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결을 위  실천을 

기 다면 그 문제는 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가속 될 뿐이다, . 

기 변 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결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공동체의 ,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결 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을 인식 야 다. 

기존의 자연에 대  몰이 와 도를 반성 고 새로운 관계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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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자연을 나의 도구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적 세. 

계관에서 배려와 존중의 관계를 성 는 생 적 세계관으로의 전 이 이

루어져야 다 생 적 러다임으로의 전 을  인간은 자연과 인간을 . 

전체적 관계 속에서 조망 고 상  공존을 위  적극적으로 대응 는 능동

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생 적 관계망 안에서 인간이 같이 . 

고 때로는 이 적으로 동 는 역동성을 내 게 되는 것이다. 

 창조영성과 생 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기 변 의 위기에 대  기독

교교육은 습자의 시야가 전 되고 장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인간 . 

중심에서 생 계 중심으로 시야의 전 이 이루어지도록 는 동시에 이웃

과 공동체에서부  세계로 재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장되도록 야  ,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인간이 야  일은 생 계를 인간의 이익과 . 

관리를 위  조작 고 지배 는 것이 아니라 생 계가 자체의 생명력을 유, 

지  수 있도록 돕고 력 는 일임을 깨닫도록 야  것이다 이러  기. 

독교교육은 습자에게 지구생 계가 인류 전체 즉 존 는 인간만이 아, 

닌 미래 세대에게 주어진 나님의 소중  선물임을 인류의 유일  공간임, 

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구적인 문제를 지역사 에서 발견 고 . 

지역사 의 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이  수 있도록 그리고 생 계를 위

 교육에서 더 나아가 생 계와 더불어 께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 이

루어질 때에 겸 게 모든 생명에 대  경외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 . 

보다 비움의 신이었던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지나  욕심을 버리고 비움

으로써 지구 경의 보존을 위  과도  사용을 멈 고 작은 불 들을 감

수 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상생 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님의 선  창조, 

의 질서를 복 는 책임적인 존재로 다시 서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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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Miyoung Cho

Lecturer,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that Christian 

education should take as an ecological education in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What climate change shows is that it is impossible to survive even if 

the Earth's temperature rises by only 2-3 degrees. However, our current 

appearance is concerned about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s long as we do 

not change our lives. First, the meaning of climate change and its causes 

were examined. The anthropocentric worldview, modern industri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growth, and consumption-oriented social structure can be 

cited as the causes. An anthropocentric worldview justifies everything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and nature is the subject of human domination, but 

one regarded as a tool. In addition, as the scale of human economic activity 

increases, energy consumption increases, and the threat of ecosystem 

destruction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Individual 

affluence and increased consumption are exacerbating ecosystem tens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ecological education clues 

were found in the Bible. Through cre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as identified as coexisten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principle of sabbath, it is possible to bring about the restoration of humans 

and nature,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carnation, the world was 

understood as the ‘body’ of God. Based on these clues,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was explored by suggesting a transition 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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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paradigm, restoration of creative spirituality, and cultivation of 

ecological imagination. In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it is hoped that the 

recovery of the earth will take place and that we will be able to stand again 

as a responsible being through the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al approach. 

《 Keywords 》

Climate change, Creation and sabbath, Incarnation, Creation spirituality, 

Eco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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