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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isis situation of Christian 
education experienced by Korean churches and theological education institution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o seek new tasks and directions that Korean churches should pre-
pare for the recovery and growth of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Before reviewing the current crisis experienced by 
Korean churches and theological education institution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terms and concepts of Christian education are first reflected. In addition, the causes and 
phenomena of the Korean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crisi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re examined through statistics, media, and church field data. The researcher 
identified the causes of the crisis experienced by Korean churches and theological education 
institutions as follows: 1. The influence of COVID-19 Pandemic: suspension of faith and edu-
cational activities, 2. The age of population cliffs: increase in the elderly vs. decrease in 
young people, 3. Neoliberalism: marketism, infinite competition, efficiency, winner-take-all, 
4. post-religious era: post-Christianity, weakened communitarianism, and reduced number of 
Christ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ur points as follows: 1. Crisis of church education: 
suspension of operation of Sunday school and feeling of failure, 2. Crisis of faith of young 
generation: nurturing unstable future church leaders, 3. Faith of adult generation: crisis and 
hope, 4. The faith of the elderly generation: light and shadow.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new task and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that 
Korean churches should pursue after the COVID-19 pandemic are as follows: 1. New con-
version of Sunday school faith education: From schooling-paradigm education to faith educa-
tion that integrates family and generation. 2. New conversion of theological education: From 
knowledge education to spirituality training. 3. Re-ignition of faith education for middle-aged 
adults: Activation of faith through worship and small groups, 4. New conversion of church 
elder education: The need to change from caring objects to creative religio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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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19 
새로운 과제와 방향*

김정준**

성공회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교 19 
육의 위기상황을 검토하고 이후에 한국교회가 기독교교육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 
새로운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위 19 
기 상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교육의 용어와 개념을 성찰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위기의 원인과 그 현상은 무엇인지 통계 및 언론 그리고 교회 현장의 자, 
료를 통하여 검토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코. 1. 
로나 팬데믹의 영향 신앙과 교육 활동의 정지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젊은이 감소19 : , 2. : vs. ,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무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탈종교시대 탈기독교 공동체성 약화3. : , , , , 4. : , , 
기독교 교인수 감소 등으로 파악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교회교육의 위기. , 1. : 
주일학교의 운영 중단과 열패감 청년세대의 신앙 위기 불안한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 성인, 2. : , 3. 
세대의 신앙 위기와 희망 노인세대의 신앙 빛과 그림자 등으로 설명하였다: , 4. : .     
결론 및 제언: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19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새로운 전환 가정과 세대를 통합하는 신앙교육으로 신학교육의 새로1. : , 2. 
운 전환 지식교육에서 영성훈련으로 중년기 성인의 신앙교육 재점화 예배와 소그룹을 통한 : , 3. : 
신앙의 활성화 교회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 돌봄 대상에서 창조적 신앙생활로 전환해야 할 , 4. : 
것 등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
코로나 팬데믹 기독교교육 주일학교 청년세대 성인세대 노인세대1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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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I. 

년 월 일 우리나라는 코로나 심각 경보를 해제하면서 공식적으로 코로나2023 5 11 , 19 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했다 년 월 일 이후 년 개월 만에 코로. 2020 1 20 3 4
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끼친 손실은 누적 사망자 . 19 35,

여 명 막대한 경제적 손실 사업장의 폐업과 해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정신000 , , , 19 
적 스트레스 등 우리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은 광범위하다 강원일보 이 기간 ( , 2023.5.12.).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 , , . 
모든 종교 단체들은 물론 기독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기독교회가 . 
입은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19 
한 사회적 거리두기 에 있다 즉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나‘ ’(social distancing) . , 
고 모이고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제한 것에 있다 모든 움직임과 모임은 제한, , . 
되거나 정지되어야 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교회 라는 말에도 드러나듯 기독교 신앙. ‘ ’( ) , 敎會
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만나고 모, , 
이고 무리가 되어 모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으니 신앙공동체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 , 
던 것이다.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의 기본적 사명과 기능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으로 설명, , , ,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Harris, 1997, 89-199; Miller, 1988, 43-54). 19 
한국교회의 사명과 기능은 년 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3 4 . 
황에서 교회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기독교교육 역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주. 
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성인교육 소그룹 노인대학 등 모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이 중단되거나 아예 폐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 . 19 
으로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예배 전도와 선교 소그룹 활동은 . , , 
물론 기독교교육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기19 
는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더 큰 흐름으로 인구절벽 시대 노인인구 증가와 젊은 인, 
구의 감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탈종교현상 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 , .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 19 
과제는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들어가는 말. I. , II. 
기독교교육의 용어와 개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위기의 원인, III. , I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 현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V. , V.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나가는 말 등의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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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의 용어와 개념 II.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독교교육은 무엇인지 그 용어가 뜻하는 의미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교육의 개념을 각자 다양하게 정. 
의해 왔기 때문이다 손원영( , 2002, 21).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은 교회 학교 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기독교의 진리를 학생들에게 “ ( )
전달하는 것 또는 성서와 전통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등을 학습자들에게 잘 전수하여 그” “ , 
것들을 실제의 생활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응용적 활동 이다 손원영 은 이” . (2002)
러한 개념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 
째 기독교교육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수하는 전달 행위가 아니라, 
는 점이다 이런 일방통행식의 교육 내용 전달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를 일방적 정보 . 
제공자로 학생을 무조건적 수용자로 본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인 기독교교육의 개념은 , . ,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은 완전히 고정화되, 
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통적 기독교교육의 개념 속에 내재된 고정된 교육 내용만을 강조. 
하면 자칫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역사를 기록된 성서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전통적인 기독교교육의 개념은 기독교교육을 교회학교 교육과 동일시하는 오류. , 
를 범하여 왔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독교교육을 교회학교 교육으로 동일시하곤 하는데. ,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기독교교육이 발생하는 현장으로서 지난 년 동안 주, 200
일학교 혹은 교회학교가 중요한 자리였지만 세기에 들어와 기독교교육 현장은 가정 사, 20 , 
회 일반학교 교회 회중 전체 그리고 역사 그리고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된 가상, , , , , 
세계까지도 교육의 현장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손원영 그러므로 기독교교( , 2002, 22-24). 
육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서와 전통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학습자에게 잘 전, 
달하는 것은 물론 가정 사회 일반학교 교회 회중 전체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넓은 , , , ,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의 개념에는 학문적으로 세 가지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기독교교육은 . ,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탐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그에 , 
대하여 성찰하는 신학 및 인문학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교육의 개념에는 . 
항상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신학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기독교교육은 기독교교육, , . , 
의 이론이나 원리를 단순히 응용하고 전수하는 어떤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종합을 지향하는 프락시스 이다 여기서 프락시스란 실천 속에 이론이 담지되어 있‘ ’(praxis) . 
고 또 이론 속에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비판적 성찰을 전제로 한 실천을 뜻한다 손, (
원영 셋째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적 바른 앎 과 기, 2002, 26; Groom, 1980). , “ (orthod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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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적 바른 삶 을 적절하게 연결하려는 의도적인 교육적 활동 을 의미한다 강(orthopraxis) ” (
희천 여기서 바른 앎 이란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 및 교회의 신앙고백 교리 등 기, 1991). ‘ ’ ( ) 
독교적 진리이며 바른 삶 이란 기독교인의 구체적인 실천적 윤리적 삶을 말한다 손원영, ‘ ’ ( ) ( , 2

다시 말하여 기독교교육은 바른 앎 과 바른 삶 이 둘 사이에 관심을 갖고002, 25-29). ‘ ’ ‘ ’ , 
양자 사이의 상호비판적 연결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을 뜻한다.

한편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독교교육 이라는 용어는 교회교육 성, ‘ ’ , 
경교육 신앙교육 영성교육 등과 함께 어울려 사용되고 있다 첫째 기독교교육, , . , (Christian 

은 앞에서 언급한 바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현장에서 바른 앎 과 바른 삶 이 둘 Education) , ‘ ’ ‘ ’
사이에 관심을 갖고 양자 사이의 상호비판적 연결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을 뜻, 
한다 교회교육은 물론 가정 사회 학교 교회 회중 전체 그리고 사이버 공간도 교육활동. , , , , 
의 현장으로 포함한다 둘째 교회교육 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 , (Church Education)
육활동으로 주일학교 유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소그룹 활동 노인대학 ( , , ), , , , 
등을 포함한다 셋째 성경교육 은 기존의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 , (Bible Education)
는 성경공부 과 유사한 개념이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중심(Bible Study) . 
으로 이루어지는 설교 강의 세미나 등은 물론 다양한 교육 도구와 매체 그리고 방법을 활, , , 
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신앙교육 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 , (Faith Formation)
도인들의 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신앙교육은 성서와 기독교 교훈과 가르침.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천되도록 돕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초점은 생명력 있는 신앙이 . 
나타나도록 안내하려는 데 있다 다섯째 영성교육 은 생명을 주는 신. , (Spiritual Education)
앙교육과 궤를 같이하지만 주로 일대일의 관계를 상정하는 영적 지도, ‘ ’(Spiritual Directio

와는 달리 일대일 관계와 그 이상의 집단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차원을 고려한 전인적이고n) , 
통전적인 신앙이 형성되도록 돕는 의도적인 신앙교육이다 김정준 본 연구에서 ( , 2008, 49). 
기독교교육은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을 함께 포함한다 성서와 기독교 교훈과 가르침이 기독. 
교교육 현장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하여 바른 앎이 바른 삶으로 연결되는 생명력 있는 신-
앙이 되도록 돕는 교육활동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위기의 원인  III. 19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19 
기는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더 큰 흐름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신앙과 교, 1. 19 : 
육활동의 정지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젊은이 감소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무, 2. : vs.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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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탈종교 시대 탈기독교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 , , , 4. : , , 
등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신앙과 교육활동의 정지  1. 19 : 

한국은 년 월 일 코로나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공식2023 5 11 19 ‘ 19 ’ 
적으로 선언했다 년 월 일 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국가 감. 2023 5 5 (WHO) 
염병 위기 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 19 
끼친 손실은 누적 사망자 명 막대한 경제적 손실 사업장의 폐업과 해고 코로나35,000 , , , 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 영향은 광범위하다 년 월 일 이후 . 2020 1 20 3
년 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강원일보 4 19 ( 2023.5.12.). 

비록 코로나 팬데믹은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이지만 약 년 개월이라는 코로나 팬19 , 3 4 19 
데믹 기간에 한국 사회의 모든 종교 단체들은 물론 기독교회 역시 유 무형적으로 많은 손실·
과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코로나 의 강력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삼. 19 ‘
밀금지 정책을 취함으로 교회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혹은 일정한 거리 ’( ) , 三密禁止
간격을 두고 제한된 인원만 모일 수 있도록 강제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회는 주일날 예배당. 
을 중심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혹은 제한된 적은 수의 , , 
인원만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와 신학교육에 끼친 영향은 년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보다 19 2 6
기존의 방식 곧 한 공간에 교사와 학습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체의 활동, 
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는 예배와 신앙교육 소그룹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고 때로 . , , 
공간에 비례하여 적은 수가 모이거나 온라인으로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 
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가 흩어지고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 , 
고 말았다 신학대학의 교육활동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 . 
이러한 상황으로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이지 못한 교, 
회 운영은 교인수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학교육 기관 또한 정상적이지 못한 교육. 
활동으로 교육의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젊은이 감소2. : vs.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흐름 안에서 19 
새롭게 등장한 젊은 인구의 감소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젊은 인구. 
의 감소 현상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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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년에는 에 65 1980 2.36%

불과했으나 년에는 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가운데 를 차지하였다 그 후 , 2010 535 10.8% . 10
년이 지난 년에는 를 차지하여 고령사회 에 진입하였다 년2020 15.7% (Aged Society) . 2030
에는 로 년간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노인 인구수가 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25.5% 10 2 20% ‘
사회 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참조’(Post-Aged Society) (< 1> ). 

표 세 이상 노인 인구수 세 이상 의 비중 추계< 1> 65 (65 ) : 1980-2030.

참조 통계청                                                                                          년 세 이상 인구수: * 1980 : 60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년 한국인 남자와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세였다, 1981 66.65 . 10
년 후인 년에는 세로 세가 연장되었다 다음 년 뒤인 년에는 세1991 72.15 5.5 . 10 2001 76.5
로 년 연장되었다 그 후 년에는 세로 년 연장되어 처음으로 년 이4.35 . 2011 80.65 10.15 10
상 기대수명이 연장되었다 그 뒤를 이어 년이 더 흐른 년에는 평균 세로 이전 . 10 2021 83.6

년과 비교하여 년이 연장된 것이다 세기 말부터 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의 10 7.1 . 20 21
기대수명은 세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예상되며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 주변 장례식80~90 , 
장에서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싱클레어. (David 

교수에 의하면 인류사회의 미래 인간 기대수명은 세가 될 것으로 추정하A. Sinclair) , 150
고 있다 표 그림 참조(Sinclair & LaPlante, 2020, 369).(< 2>, [ 1] )

표 세 이상 노인인구의 기대수명 추이< 2> 65 : 1981-2021

참조 통계청 동아일보 기대수명 위키피디아: ; 2023.3.24.; “ .” ; Sinclair & LaPlante. 2020, 369.

 

전체인구 명( ) 37,436,315 42,869,000 47,008,000 49,554,000  51,829,023 51,392,745 49,840,000

노인인구 명( ) 886,530 2,195,000 3,395,000 5,354,000 8,108,000 9,492,582 12,971,000

분포율(%) 2.36 5.1 7.2 10.8 15.7 18.4 25.5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20 2023 2030

기대수명 여성 세/ ( ) 70.9 76.4 80.1 84.0 86.6 150(?)

기대수명 남성 세/ ( ) 62.4 67.9 72.9 77.3 80.6 150(?)

기대수명 평균 66.65 72.15 76.5 80.65 83.6 150(?)

연도 1981 1991 2001 2011 2021 금세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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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 통계청 동아일보 [ 1] : 1991-2021( ; 2023.3.24.)
                   

반면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젊은 인구수는 노인 인구수 증가와는 반대로 점점 그 , 1980
수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나타난 젊은 인구수의 동향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 )
와 만 세 이상 학령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를 년 이후부터 년까지 합계출산율을 , ( ) 1980 2020
살펴보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 로 표현한. ‘ ’
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 
수를 말한다 그것은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세부터 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 언. 15 49 . 
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년 명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 2018 0.98 2022
년에 이르러 사상 최저치인 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0.78 . 
이는 주요 국가들의 평균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장차 대한민OECD 1.59
국이 소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림 그림 표 참조([ 2], [ 3]; < 3> ). 

        

그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통계청 연합뉴스[ 2] ( ; , 20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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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요국가 년 합계출산율 통계청 연합뉴스[ 3] OECD 2020 ( ; , 2023.2.22.)
                          

표 우리나라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통계청 연합뉴스< 3> ( ): 1990-2022( , , 2023.2.22. 참조) 

단위 명 ( : ) 

이와 같은 년대 이후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자연스레 초중등학교와 대200
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아. 
가야 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에 해당되는 주일교회학교의 아동 및 
유치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및 청년부의 학습자가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 , 
나게 된다 결국 한국교회의 주일교회학교의 학습자 감소는 교회교육의 운영 및 활동을 위. 
축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교회교육 운영 및 활동의 위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고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자원의 감소를 뜻한다 아울러 신학대학과 , . 
신학대학원의 지원자 감소는 결국 신학교육의 중단은 물론 교육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교회와 신학대학은 상호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는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무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3. : , , , 

신자유주의는 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세기 중반까지 세계의 경제체제를 풍1929 20
미했던 케인스주의가 년대 오일쇼크와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년대 공산주의 국1970 , , 1990

전년 대비 
증감

만64 -.18 -.11 -.02 -.03 -.07 -.12
만 32

-.07
-.06 -.08 -.03

만25
-.03

합계출산율(%) 1.48 1.30 1.19 1.21 1.24. 1.17 1.05 .98 .92 .84 .81 .78

연도 2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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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몰락 등을 겪으면서 한계가 나타나자 그 대안으로 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1980
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경, 
제사상이다.

세기 후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서 20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년대 저성장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을 타개하고자 . 1970 , , 

년 집권 보수당의 대처 수상은 정부의 기능 축1979 (Margaret H. Thatcher, 1925-2013) 
소 민영화 노동조합의 연성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대처리, , . 
즘 이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 역시 (Thatcherism) . (Ronald W. Regan, 1911-2004) 
영국과 유사하게 조세감면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 , 
하였다 이것이 바로 레이거노믹스 다 박숭인. (Reganomics) ( , 2019, 67-71).

신자유주의는 세기 후반 이후 펼쳐진 세계화와 기술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개인의 능20
력과 효율성 성과 그리고 혁신 등을 통하여 세상을 빠르게 발전 변화시켰다는 밝은 면이 , , ,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수월성 혁신 무한경쟁 승자독식 등과 같은 가치들로 . , , , 
인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차별과 배제 혐오 등 인간을 소외시키는 어두운 면도 지적되고 , 
있다 세기 말에 이르러 전 세계는 소수의 발전 국가와 다수의 저성장 국가로 대비되면서. 20 , 
양자 간 경제 발전 및 성과의 분배 · 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보편화 되어가는 형국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하이에크 와 프리드만(Friedrich A. von Hayek, 1899-1992) (Milton Friedman, 

등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권수현1912-2006) ( , 2010, 19).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국가권력은 시장개입을 최소화함, , . 

으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의 궁극적 목. 
표는 국가의 주권적 규제에서 벗어난 시장체제가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며 경제 활동에 , 
영향을 끼치거나 규제하는 국가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경. 
쟁이 세계 시장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자본과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켰으며 반면에 정, 
부 권력에 의한 통제 역할은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용원( , 2011, 23-24).

신자유주의의 특징 1) 
세기 후반 세계화와 결합된 신자유주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20 (강용원, 2011, 

24-25; 유호근, 2009, 첫째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특징이 있다 신자유 128). , . 
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 개, , 
인의 인권 존중을 중시한다 여기서 개인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 행위의 . 
주체이고 이윤 추구자로 간주 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는 사회나 공동체보다 오직 경제. 
적 경쟁력이 있는 개인과 기업만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는 결국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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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원리에 의한 경제주의와 효. , 
율성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시장만능주의 이다 사회 각 부분의 . ‘ ’ . 
비효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를 적용하면 비효율은 해소되. 
며 심지어 정부의 실패도 시장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 
의 효율적 운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업무도 민간경제체제로 이행하여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전체 체제의 시장원리의 적용은 국가개혁의 일반적 지향점. , 
이 된다 이렇게 보면 정부도 하나의 기업 이다 셋째 국가의 통제력 약화이다 신자유주의는 . ‘ ’ . , .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배분 원리를 중시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 
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이에크 는. (F. A. Hayek) 시장 
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과 정부의 불간섭이 사회조직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평가한다 예. 
컨대 국가 경제의 전통적인 조절 수단인 금리와 환율은 국가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 
적 자본의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본 유치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환. , , 
경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2)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강용원 첫째 경쟁의 ( , 2011, 25-27). , 

심화이다 세계화는 한마디로 경쟁주의이다 보다 크고 보다 강하며 보다 좋은 것을 추구. . , , 
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디서나 목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표. . 
방하는 무한경쟁은 세계가 단일시장이 되면서 종전에 개별 국가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던 경
쟁이 이제는 보호 장벽이 사라진 채 무한경쟁의 장에 서게 된 것이다 둘째 빈부격차 심화. , 
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는 전 세계의 부를 증진 시키는데 . 
기여했으며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제일의 목표로 추구한다 따라서 정의나 형평성 , . 
등을 소홀히 여기므로 결국 자본을 가진 자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으로 부익부 ‘
빈익빈 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용원 김재곤 결국 세’ ( , 2011, 26; , 2003, 21-22). 
계화는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주기는커녕 가난을 선물로 주어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고 사
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강용원 장윤재 셋( , 2011, 26; , 2008, 242). 
째 자원 고갈 및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 . 
여 충분한 소비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와 소비를 . 
불러일으킴으로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강용원 장윤재( , 2011, 26; , 2008, 242).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미 사람들의 조절 수위를 넘어섰다 세계화를 통한 초국적 기업들의 . 
활동은 개별 국가의 환경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 
인식과 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선택하여 기업활동을 하며 개발도상국들은 초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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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치하여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환경보호의 기준과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 
이다 강용원 황준성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는 국제적인 사회문( , 2011, 27; , 2002, 185). 
제이며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 정체성의 파괴이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 . , . 
세계화는 기능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 로 만들어 버린다 삶 전체를 획일화로 선을 긋고 동‘ ’ . 
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비슷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며 다른 것에 대해서, , 
는 모두 나쁘게 보는 구조라 하겠다 강용원 오인탁 획일적 세( , 2011, 27; , 2002, 12-21). 
계화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문화 식민지를 만든다 자본의 힘. 
과 결속된 문화가 파급되면서 고유의 문화전통들은 소멸되는 것이다 강용원 임( , 2011, 27; 
희국 오늘날 대중문화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본주의와 결합 되, 2002, 10). 
어 글로벌 마켓의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 트렌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기독교교육 3) 
신자유주의 교육은 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된 이후 년 전후로 급1980 1990

격히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무엇보. 
다 기업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성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 
은 교육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선택 자유 책무성 이라는 이(choice), (liberty), (accountability)
념적 축을 중심으로 무한경쟁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 
교육은 계약학교 학교선택제 바우처 웨이버(charter school). (school choice), (voucher), 

등으로 구체화되지만 이들 모두 공교육의 시장화와 무한경쟁을 상징하고 있다 강(waivers) , (
창동, 2011, 12).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시장의 수월성 위주의 비인간화 경쟁을 통해 교육상품의 질을 높
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인간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교. 
육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교육은 시장의 이윤과 효율성에 적합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그리고 심, , , , , , , 
지어 종교 영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용원 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 (2011, 32-51)
기독교교육에 끼친 영향을 단절로 파악하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 단절 자. , , 
연과 단절 자기와의 단절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통전성의 기, , 
독교교육을 제시하였다 그는 통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 
여 샬롬을 회복하는 기독교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탈종교시대 탈기독교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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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반에 불기 시작한 시대적 사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20 21
과학의 발달에 따른 사회문화 및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탈종교 현상을 
심화시켰다 세기 근대 계몽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독교의 절대 하나. 18
님 계시 진리로서 성서의 권위 교회의 권위와 전통 그리고 신앙의 가르침이나 고유한 가, , , 
치를 부인하거나 희석 시키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시. 
의 영역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이신론 과 같은 것이다 세기에는 유물론적 공산주(Deism) . 19
의자 마르크스 가 등장하여 유물론에 기초하여 종교 기독교 는 인민(K. Marx, 1818-1883) “ ( )
의 아편 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독교는 자본가들의 억압과 ” (Marx, 1844, 1; 1976, 378-391). 
착취로 인해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을 왜곡하여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는 현실도피 , 
기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정준 세기 이후 인간의 이성과 물질 ( , 2017, 171-172). 20
자본에 토대를 둔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을 이전과 다르게 획기적인 
수준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세기에 이르러 제 차 산업혁명은 문명의 총아 컴퓨터와 연결. , 21 4
된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융복합적 기술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 ,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무한한 진보와 발전으로 테크노피아를 꿈꾸게 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세기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도킨스21
가 그의 저서 만들어진 신 에서 종교는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2006)『 』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해한 망상으로 하루 속히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책의 제목처럼 종교는 다수의 사람들을 망상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이다 김. (
기석 김정준 이처럼 세기 근대 계몽주의시대 , 2009, 5-6; 2017, 172; Dawkins, 2006). 18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 성서의 계시 진리 교회의 권위 신앙의 전통, , , 
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철학과 사상 이데올로기 권력과 자본 과학기술 등의 도전을 받, , , , 
아왔다 세기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자본이 결합 되어 도래할 미래 인류사회는 심지어 신. 21
과 같은 차원의 인간 을 꿈꾸고 있다(homo Deus) (Harari, 2017, 69). 

하지만 세기 현대문명과 인간의 과학기술의 오만과 폐해에 따른 비인간화를 극복하기 21
위하여 대중들은 영성 에 대한 관심이 역설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대중‘ ’(spirituality) . 
들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반영하며 새로운 종교 동양, (
종교와 지혜 신비주의 뉴에이지 등 에 대한 증대된 관심을 의미한다 김정준, , ) ( , 2017, 173; 
Downey, 2001, 33-38). 오늘날 영성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고도로 다원화 된 탈현대사
회에서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다 개인이 중시되는 탈현대사회. 
에서는 종교성도 바뀌게 된다 그 특성은 영성은 추구하지만 더 이상 제도종교에 소속되거. , 
나 강요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른바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 ’(spiritual 

특성 혹은 믿기는 하지만 소속되기는 원하지 않는but not religious) ‘ ’(believing bu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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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나타낸다 정재영belonging) ( , 2012, 148-149).
실제로 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 개신교 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2004 ( )

은 무려 만 명에 이르는 데 반해 불교를 떠난 사람은 만 명이고 천주교를 떠난 사758 , 388 , 
람은 만 명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정재영 세기 초반 한국의 주류를 형성182 ( , 2012, 149). 21
하고 있는 삼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가장 낮은 것을 미
루어 짐작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낮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 

년 이후 년이 지난 년에도 지속되고 있다2004 9 2023 . 
년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 에서는 2023 ‘ ’( ) ㈜ 지앤컴리서치를 통하여 먼

저 종교 인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년 월 월까지 유효표본 명을 대상으로 대, 2022 2 ~11 9,182
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 (Rand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신뢰구간이다om Sampling) ±1.02%, 95% ).  
첫째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으로 종교 인구수의 감소 현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 , 2022

년 기준 한국사회의 종교인구는 무종교인은 로 종교인구가 처음으로 대로 하37%, 63% 30%
락하였다 한미준의 조사 시작 시점인 년 이래로 종교인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앞서다. 1998
가 년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을 앞질렀고 그 이후 무종교인이 증가하며 종교인구 격2017 , 
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년 이후 탈종교화가 매우 빠르게 진. 2012
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참조([ 4] ).

    
     
      

      

그림 한국사회의 종교인구 대 무종교인수 비교 년 넘버즈[ 4] : 1998-2022 ( , 206, 4)

둘째 성별 연령별 종교인구수의 분포상황이다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남성 , , . 
종교인구수 보다 여성 종교인구수 가 많았고 세 이상 종교인구수는 세 (26%) (47%) , 60 50%, 29
이하는 를 차지하였다 대의 경우 종교인구수는 명 중에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19% . 20 5 1
되었다 그림 참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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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별 연령별 종교인분포 년 넘버즈[ 5] / : 2022 ( , 206, 4) 
   
셋째 년 세대의 종교 인구수 중에 개신교의 점유율이다 한국사회의 종교 인구, 2030 MZ . 

수를 기준으로 개신교 점유율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대 대 로 , 20 57.9%, 30 60.3% 2030 M
세대의 경우 개신교가 전체 종교 중 거의 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Z 60%

다 이는 다음 세대로 가게 될 경우 한국 종교 중 개신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을 암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인구가 줄고 개신교 인구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미래 사회의 부패를 막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회학교 학생 한 사
람 청년 한 사람을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참조([ 6] ).

  
     

  

그림 한국사회 종교인구수 중 개신교인 점유율 넘버즈[ 6] ( , 206, 6)

넷째 향후 한국사회의 기독교 인구수의 비율을 전망해 보았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 . 
은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은 년 에서 ? 2012 22.5% 20

년 로 줄었고 이 추세를 반영하여 년간 단순 하락 기울기를 반영 향후 년 22 15.0% , 10 , 10
뒤를 예상하면 최악의 경우 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 속도로 하락한다면 향후 년 10.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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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는 개신교인이 우리 국민 명 중 명에 불과하다는 추론이다 그림 표 참조10 1 ([ 7]; < 4> ).
   
          

    

그림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 년 넘버즈[ 7] : 2012-2032 ( , 206, 6)
표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 년 넘버즈< 4> : 2012-2032 ( , 206, 6)  

  
년 이후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기독교의 종교인구수의 감소는 천주교와 2012

불교와 비교해도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기독교 종교인구 비율. 20~30
은 초반대로 평균보다 낮지만 타종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10% , 
긍정적인 면이라 하겠다 그림 표 참조([ 8]; < 5> ).

    

그림 만 세 이상 종교별 인구변화 추이 년 넘버즈[ 8] 19 : 1998-2022 ( , 2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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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성별 종교 인구 분포 년 넘버즈< 5> : 2022 ( , 206, 5)

다음으로 전국 만 세 이상 개신교인 유효표본 명 무작위 추출 가정 , 19 ( 2,000 , ±2.2%, 9
신뢰구간 및 비개신교인 유효표본 명 무작위 추출 가정 신뢰구간5% ) ( 1,000 , ±3.1%, 95% )

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를 년 월 일 일 일간‘2023 ’ 2023 1 9 ~16 (8 ) 
조사하였다. 

첫째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등 대 종교 , . , , 3
모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 ’ . ‘ ’(3

의 경우 타 종교 가톨릭 불교 대비 구원과 영생 을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6%) ( 7%, 3%) ‘ ’
타났다 그러나 개신교인의 경우에도 역시 신앙생활 이유로 구원과 영생 요인보다는 마음. ‘ ’ ‘
의 평안 이라는 개인적 필요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 순위가 뒤바뀐 ’ , 1, 2
결과이다 년 조사 이래로 매번 개신교인 신앙생활의 이유 순위였던 구원과 영생을 . 1998 1 ‘
위해서 가 처음으로 순위로 내려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림 참조 개신교 신자들의 경’ 2 ([ 9] ). 
우에도 세기 탈종교화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구원과 영생 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가21 ‘ ’
치보다 개인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종교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종교별 신앙생활의 이유 넘버즈[ 9] ( , 2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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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에게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종교에 관심 없, , ‘
어서 가 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답률은 이전 년 조사 대비 ’ 2017 , (2017 ) 

상승했다 위로 응답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역시 증가하여 무종교인의 7%p . 2 ‘ ’ 6%p ,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가와 더불어 종교에 대한 실망이 더욱 무종교인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참조( 10 ).

그림 무종교인의 비신앙 이유 년 년 비교 넘버즈[ 10] : 201 , 2023 ( , 206, 8)

세기 중후반부터 본격화 된 포스트모던적 보편담론의 해체와 개인주의 경향 세계화와 20 ,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과 승자독식 사회 한국교회의 성장 정체 및 쇠퇴 경향 등에 따른 탈, 
종교화 현상은 년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열패감과 신자들의 2020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미준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탈종교. 2023 , 
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개신교인 비율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 

까지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속도라면 최악의 경우 향후 년 뒤 개신교인은 총15% , 10
인구의 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넘버즈10% ( , 206, 2023.9.5.).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 현상IV. 19 

본 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빅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 현상을 네 가지 주제에 맞
추어 교회교육의 위기 주일학교의 운영 중단과 열패감 청년세대의 신앙 위기 불안, 1. : , 2. : 
한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 성인세대의 신앙 위기와 희망 노인세대의 신앙 빛과 그, 3. : , 4. : 
림자 등의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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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교육의 위기 주일학교의 운영 중단과 열패감   1. : 

년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은 한국과 일본 아시아 지역을 넘어 2020 19 , 
전세계로 확산되어 코로나 팬데믹 재난상황이 되었다 코로나 가 확산되는 가운데 19 . 19 202
년 월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활동은 거의 붕괴 직전으로 보고되었다 그동안 한국1 4 . 

교회 이상을 차지하는 교인수 명 이하 소규모 교회들은 교사 및 학생수의 감소로 60% 200
어려움을 겪는 중에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19 .  

년 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개 지방의 주일학교 운영실태2021 4 2
는 아주 미약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지방 소속 개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 A 23
영하는 교회는 명 이상 자립교회 교회 정도만 운영하고 있었다 금천구에 위치한 지200 5 . B
방의 경우에도 소속된 개 교회들 가운데 교인수 명 이상 되는 자립교회 교회 정도20 200 5
만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 사례에서처럼 소속된 여개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은. A. B , 20
영하는 교회는 대략 개 교회로 정도 운영률을 보여주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일5 40% , 
학교 학생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포함 는 대략 여명 정도 수준이었다 김정( , , , ) 30 (
준, 2021, 22-23). 

년 월부터 년 월 일까지 약 년 개월 동안 한국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2020 1 2023 5 11 3 4
던 코로나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교육지도자들에게 기독교교육 주19 (
일학교 교육을 실행할 수 없다는 좌절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데 있다 사실 한국교회) . 
는 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성장의 퇴조 분위기와 맞물려 주일학교 교육도 어려움을 겪던 21
터였다 김만형 은 세기 초 시대적 환경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운영에 큰 어려. (2005) 21
움을 겪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김만형 시간부족 일주일에 하루 ( , 2005, 46): : ① 
그것도 분이 넘지 않는 학습시간 공간부족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되80 . : ② 
지 않은 열악한 학습환경 교육철학 부재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철학 없이 대충가는 교. : ③ 
육풍토 교육투자 전무 언제나 예산이 부족한 주일학교는 세속교육과 비교 불가한 교육. : ④ 
의 수준 저하 전문인 부재 주일학교 담당자 사역자 들은 장년부를 맡기 위한 준비 단계. : ( )⑤ 
로 여긴다 이러한 여건 속에 년 초부터 년 개월 동안 주일학교에 불어닥친 코로나. 2020 3 4

팬데믹은 교회교육 지도자들에게 큰 심리적 좌절감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열19 
패감을 안겨준 것이 큰 상처가 되었다.

청년세대의 신앙 위기 불안한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  2. :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현상 가운데 큰 문제는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데 그와 반대로 
출산율 감소와 함께 젊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젊은 인구수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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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스레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존 대학의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입학생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만 세 인구는 년 기준 지난해 년 . 18 2021 2020 5

천명에서 올해 년에는 만 천명 년에는 만 천명으로 줄어들고 향후 1.2 2021 47 6 , 2022 47 3 , 203
년에는 만명 년에는 만명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5 37 , 2040 28

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은 벌써 입시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신학대학들은 더 .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표 참조(< 12> ).

그림 만 세 학령인구추계 노컷뉴스[ 11] 18 (CBS , 2021.4.7.)      
표 우리나라 만 세 학령인구 추계 년 노컷뉴스 참조< 6> 18 : 2019-2040 (CBS , 2021.4.7.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배출하는 주요 신학대학들의 입학생 미달 
현상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 , 
학 입시 경쟁률의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년간 전국대학 정시경쟁률을 보면 . 5 201
년 대 에서 년 대 년 올해 입시에선 대 의 경쟁률을 나타내 전7 5.1 1 2020 4.6 1, 2021 3.6 1

반적인 하락 현상을 보여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들도 입시 경쟁, 

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주요 신학대학들. 
의 올해 입시 경쟁률을 보면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 , 
들은 신학과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신대는 대 감신대 대 침신대 . 0.67 1, 0.39 1, 0.21

증감 명( ) 0 만 천-8 2 만 천-11 8 만 천-12 1 만 천-15 5 만 천-16 4 만 천-22 4 만 천-31 4

만 세18
학령인구 

만 천59 4 만 천51 2 만 천47 6 만 천47 3 만 천43 9 만43 만37 만28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3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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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협성대 대 목원대 대 아세아연합신대 대 등이었다 모집정원을 1, 0.56 1, 0.86 1, 0.23 1 . 
채운 대학들도 대체로 모집인원을 간신히 넘긴 낮은 경쟁률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 
이 출산률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신학대학 입시의 낮은 경쟁률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학대학의 입시 경쟁률 하락 현상은 출산률 감소에 .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 
신뢰도 하락에 따른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었
다 그런 연장선에서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복음 사역에 대한 열망이 점차 사라지. 
고 목회와 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노컷뉴스, (CBS , 2021.4.7.)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인구 절벽시대에 노인인구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신학대학 지원자 감소로 이어져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 
을 가로막아 자연스레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자와 기독교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인세대의 신앙 위기와 희망3. : 

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기술과학의 발달 산업경제 수21 , , 
준의 향상 의료, ·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에 따른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은 눈부신 도약을 가
져왔다 이미 서구사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독교의 쇠퇴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와 신앙인. 
들의 경건한 삶을 압도할 때 나타난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향은 교회의 . 
성장을 가로막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약화시킨다 이원규 첫째 합, ( , 2010, 122-123): , 
리화 의 영향이다 즉 전통적 가치보다 효율성과 능률을 강조하는 합리화는 (rationalization) . 
종교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둘째 과학의 발달 산업화와 도시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 , , , 
적 믿음은 약화되고 종교 참여는 낮아진다 셋째 개인주의가 확산되면 종교전통은 쇠퇴하, . , 
고 종교성이 약화된다 넷째 종교 제도와 권위에 대한 신뢰 하락이 교회의 쇠퇴를 가져온. , 
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교회는 세기 후반 이후에 교회의 쇠퇴를 경험하며 크게 염려하. 20
던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년 . 2022 19 2023
월까지 년 개월 동안 한국교회의 예배와 주일학교 신앙교육 소그룹 활동 등 모든 것을 5 3 4 , 

중단시켜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한국교( ) . 19 瀕死
회의 신속한 예배의 회복과 다양한 교육 활동의 재개는 소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 
히 한국교회 중년기 성인 신자들의 주일예배와 소그룹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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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년 월 일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된지 개월이 지난 년 2023 5 11 4 2023
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개 지방회 교회들의 주일예배 오전 오10 2 ( , 

후 와 소그룹 활동 속회 의 참여 상태를 유선전화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 ( ) . 
다음과 같았다 도표 참조( 7 ). 

첫째 관악구에 위치한 지방에 소속된 개 교회들 가운데 편의상 대형교회 명 이, A 20 (200
상 중형교회 명 소형교회 명 이하 로 구분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일 오), (200-50 ), (50 ) , 19 
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 모임 속회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대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 , ( ) . 90%, 
오후예배 소그룹모임 가 참여하였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주일예배는 많이 85%, 98% . 19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모임 . 90%, 85%, 98%
가 참여하였다 소형교회도 주일 오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모임에는 참여. 98%, 98%, 97% 
하였다 중형과 소형교회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자들이 주일 오전과 오후예배. , 
그리고 소그룹모임 참여율이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97% . 
믹이 종식된 이후에 주일예배 및 소그룹 모임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 7> 관악구 지방과 금천구 지방 교회의 주일예배와 소그룹 참여도 년 월 현재A B : 2023 10

단위                                                                        ( : %)

     
둘째 금천구에 위치한 지방에 소속된 개 교회들 가운데 편의상 대형교회 명 이, B 23 (200

상 중형교회 명 소형교회 명 이하 로 구분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일 오), (200-50 ), (50 ) , 19 
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 모임 속회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대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 , ( ) . 92%, 
오후예배 소그룹모임 가 참여하였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주일예배는 많이 82%, 97% . 19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모임 . 90%, 70%, 95%
가 참여하였다 소형교회도 주일 오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모임에는 참여. 98%, 95%, 95% 
하여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중형과 소형교회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 
신자들이 주일 오전과 오후예배 그리고 소그룹모임 참여율이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 95%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 대형 중형 소형의 모든 교회들이 빠. , , 

서울 관악구 지방A 서울 금천구 지방B

교회규모 대형
명 이상200

중형
명 200-50

소형
명 이하50

대형
명 이상200

중형
명200-50

소형
명 이하50

주일 오전예배 90 92 98 92 90 98

주일 오후예배 85 90  98 82 70 95

소그룹 속회( ) 98 97  97 97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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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현재 교회 운영의 중심이 되는 성인들의 주일 오전예배. 
과 오후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높은 참여율은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희, 
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노인세대의 신앙 빛과 그림자 4. : 

세기 한국사회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노인 신자수 증가와 유사한 21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실시한 노인목회 실태조사의 . 2016
내용을 살펴보면 표집대상 전국 교회 전체 교인수 명 가운데 세 이상 노인 , 186 , 57,934 , 65
신자수는 명으로 노인 신자수 구성비는 에 해당되었다 도표 참조 한국 감15,126 26.10% ( 8 ). 
리교회는 교인수 명 중에 세 이상 노인 신자가 약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100 65 27 , 
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명 이상 교인수 규모의 교회100
에서 실시하고 있다 명 이하의 교인수의 소규모 교회에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운. 100
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정준 한국교회는 노인 신자들( , 2018, 58-62). 
을 위한 신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신앙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부족 그리고 빈곤한 재정이 문제가 , 
되고 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성숙하도록 돕는 교육 전문가들과 다양한 , ,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 년 한국 감리교회 표집대상 노인인구 구성 비율 < 8> 2016

년 표집대상 교회 교회 교인수 명 세 이상 노인수 명 평균 노인구성비2016 : 186 , : 57,934 , 65 : 15,126 , : 26.10%  

연회
구분 서울 서울

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선교 합계

지방수 13 18 31 28 21 24 14 23 21 15 8 216

교회수 399 447 1,083 799 605 677 410 583 645 428 268 6,344

교인수 246,
194

201,
378

290,
158

131,
675

89,
196

108,
021

40,
196

111,
481

93,
727

42,
616

20,
677

1,375,
319

조사대상
교회수  20 18 23 20 15 31 12 15 9 10 13 186

노인수
전체교
인수

1,928
8,426

1,681
6,579

 928
3,124

1,072
7,554

1,293
5,303

1,751
4,747

 386
1,348

 3,927
14,468

1,235
3,634

 413
1,482

 512
1,969 

 5,126
57,934 

노인
구성비

(%)
22.88 25.55 29.70 14.19 24.38 36.88 28.78 27.14 33.98 27.86 40.34 평균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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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노인대학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파악2023 9
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노인대학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에. ,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실버평생교육협회 이하 실버평생교육협회 자료를 통하여 ( )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려고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산하에 있는 실버평생교육협회에서는 전국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정책을 연구 ·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 .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감리교회 개 교회가 노인대학협의회 회원으로 년 월 112 2005 9
일에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표 참조1 (< 9> ). 

표 년 감리교회 노인대학협의회 회원수 < 9> 2005

이후 노인대학협의회는 사단법인 실버평생교육협회로 발전하였으며 전국에서 노인대학을 , 
운영하는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학술발표회 및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를 매년 회 월2 (2 , 8
월 에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전국 감리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교회는 대략 ) . 

여 곳이었다 년대에 들어와서 학술발표회 및 노인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는 200 . 2000
등록 기준 평균 30 교회 지도자 명 정도 참석하였다 그러나 년 월 , 140 . 2020 2 ~ 년  2022 2
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학술발표회 및 노인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코. 
로나 팬데믹이 완화되기 시작한 년 월 강원도 횡성에서 제 회 학술발표회 및 노19 2022 8 30
인지도자 세미나를 다시 오픈하였고 등록은 교회 명 정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0 40 .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년 월 일 일까지 충남 대천에서 제 차 학술발19 2023 8 21 -22 32
표회 및 노인지도자 세미나에 등록 교회 명 정도 참석하였다 표 참조 코로나10 40 (< 10> ). 19 
팬데믹 기간에 5 교회 정도는 노인대학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표 한국 감리교회의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의 참여 상황< 10> 

        

연회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선교 합계

노인학교수 15 15 26 18 5 10 1 7 6 6 3 112

년2005 2000 2021-2022  2022 2023

등록 교회 112 30 온라인 10 10

참여 인원 300 140 세미나 40 40

인원 증감 0 -160 코로나 팬데믹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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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포스트모더니즘 인구절벽 시대 세계화와 신자21 , , 
유주의 탈종교사회는 노인세대에게는 정서적 경제적 신앙적 차원에서 젊은 세대들과 공유. , , 
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트렌드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노인은 . 
공감이 안되는 존재 인구절벽 시대에 증가하는 노인은 젊은이에게 복지비용이 부담을 주는 , 
존재이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능률과 성과를 위해 분주한 젊은이에게 노인은 효율성 없는 , 
잉여인간이며 탈종교시대 노인은 제도종교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권력 집단으로 치부될 수. 
도 있다 이렇게 세기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 노인들에게 한국교회는 그. 21
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노인 인구수. 
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년생 의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와 신앙성장을 위한 신앙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1953~1964 )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V. 19 

세기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와 방향21
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쇠퇴와 기독교교육의 ? 
위기는 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시대적 상황 곧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20 , : vs. ① 
젊은이 감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 시장주의 무한경쟁 효율성 숭자독식, : , , , , ② 
사회적 양극화 탈종교시대 탈기독교 현상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 등은 한, : , , ③ 
국교회의 쇠퇴와 함께 기독교교육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거기에 년 초에 시작된 . 2020 ④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라 하겠다19 .

이러한 네 가지 역사적 상황은 한국교회 기독교육 현장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것은 . ① 
주일학교의 쇠퇴와 학생수 감소 젊은이의 감소와 신학교육의 위기에 따른 미래 교회 지, ② 
도자 양성의 어두운 전망 교회의 중심 세대인 성인 중년 교인수의 감소 현상이다 그러, ( ) . ③ 
나 그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주일예배 참여와 소그룹 활동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노인 신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관심과 신앙교육의 부족한 대안이 , ④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9 ,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추구해야 할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
가?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새로운 전환 가정과 세대를 통합하는 신앙교육으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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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축소된 주일학교 신앙교육은 단지 코로나 로 부터 안21 19 19
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라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학령인구의 감소, 1980
에 따른 연관성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학령인구 감소는 년 현재 출산률 이. 2022 0.78
라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접근해왔던 방식을 ,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성장과 연계된 외형적 학생수 늘리기 학교형 교육 범례. , , , 
짧은 시간 교사 주도의 성경 내용 전달방식의 수업 시대적 환경에 부적절한 인습적 교육방, 
법 등을 탈피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김정준 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운영방안(2021)
을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정준( , 202

미래세대 주일학교의 교육목적은 교회성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1, 29-31): 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차적 책임은 부모가 자녀. 
들의 신앙을 바르게 양육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신 잠 ( 4:9-10; 6:4-9; 32:7; 1:8; 6:20-21).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내용은 성서의 내용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내용② 
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케 하는데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구조는 교실에서 , . ③ 
교사 주도의 일방향 교수 학습형태가 아니라 가정과 신앙공동체가 상호협력하는 방식으로 -
전환해야 한다 미래세대 신앙교육의 주도자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이며 주일학교 . , ④ 
교사 혹은 목회자는 부모와 학습자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가정에. , 
서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신앙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 
지원하는 형태로 가정 친화적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신근 김( , 2012, 198-199; 
정준 2021, 31). 

또 다른 하나는 세대를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지고 . - -
통합되는 대가족 형식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오랜기간 어린이 사역에 헌신했던 양승헌 . 
목사 서울세대로교회 는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세대에 전달 되려면 세대가 분리된 교육 환( )
경이 아니라 대가족식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년간 어린이부터 노년까. 20
지 대가족식 교육환경에서 절기 때를 포함하여 매년 여 차례 세대통합 목회를 지속해오10
면서 이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였다 양승헌 국민일보 일찍이 ( , 2023; , 2023, 9.13.). 19

년 미국의 웨스터호프70 (John H. Westerhoff 는 다음세대에 신앙을 대물림하려면 학교III.)
형 범례를 따르는 교회학교 방식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함을 강조하였다(Wes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terhoff, 2002, 32; 45). 19 
국교회가 미래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신앙교육의 방식은 가정친화적 신앙교육이
나 대가족 형식의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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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육의 새로운 전환 지식교육에서 영성훈련으로2. : 

세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큰 위기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와 헌21 19 
신이 사라지고 기독교적 진리나 신앙에 대한 회의와 거부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기독교적 진리나 신앙에 대한 회의나 거부는 포스트모더. 
니즘이라는 해체와 보편담론의 거부라는 시대정신이 그들의 영혼에 투영된 결과일 수도 있
다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체제 아래 효. 
율성과 성과 혁신과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 의 승자독식 사회에서 지치고 시달려 영, , 20:80
혼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기독교 진리와 가르침을 교회는 신실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가야 , 
한다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 .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조차 교회를 떠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신뢰도의 하락은 결국 예수 그리
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의 .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지원자가 급감하고 미달사태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현. 
상은 미래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 , 
고 소명감의 상실은 결국 미래 교회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신학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으
로 귀결된다 그것은 곧 교회가 젊은이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아울러 신학대학 운영 주체자로서 행정가들과 교수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오늘날 .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대개 신학대학들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지적
인 면으로 경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학자들은 신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 
을 전달하는 교육형태에서 영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
다 왕대일 유해룡 여성훈 이원일( , 2010, 3-4; , 2010, 99-126; , 2010, 127-145; , 2010, 1
47-167).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재건할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과제는 먼저19 ,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진지하고 신실한 영적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결코 아랫물이 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스스로 영적 . . 
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 
걸리는 과업이다 다음으로 신학대학의 교수와 교육과정 그리고 교회와 연결된 교육시스템. , , 
이 성서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보존, · 계승하고 발전시, 
키는 일이다 한마디로 근원의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성서의 . (Ad Fontes!). 
가르침과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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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성인의 신앙교육 재점화 예배와 소그룹을 통한 신앙의 활성화     3. : 

년 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는 년 개월 동안 제한되었고2023 5 19 , 3 4 , 
빈사 상태에 빠진 주일예배와 기도회 소그룹모임 속회 구역예배 세미나 부흥회 등 여러 , ( , ), , 
가지 활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은 서 . “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는 말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사람, .” . 
의 본성과 익숙해진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 팬데믹 기간에 그리스도인들. 
도 역시 오 랜 기간 주일예배와 기도회는 물론 소그룹모임 교육 봉사 친교 등 모든 활동, , , 
이 제한되거나 멈춰야 했다 모든 것은 멈출 수 있고 정지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 “ , , 
할 수 있다 는 사고가 기독교회의 절대 신앙 영역에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 

사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일성수 예배 와 복음 전파, ( )
전도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원규 아울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 ( , 2010, 92). 

들은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열심히 생활해 , , , 
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생활을 안일하게 변화. 19 
시켰다 그동안 교회에서 자유롭게 누리던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소. , , , , 
모임 성가대 교회학교 등 모든 것은 국가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거나, , , 
중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했다 김정준 국가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모, ( , 2020, 7). 
든 활동은 강제적으로 멈추거나 혹은 방송 유튜브 뉴미디어 온라인 방식으로 대, TV , , SNS, 
체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뉴미디어 온라인 방식의 예배와 모든 활동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19 
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신자들은 대안적 신앙생활의 편리함에 빠져 , 
신앙생활이 점차 안일함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여 드리던 직접 . 
참여의 대면 예배가 당연한 신앙생활의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간접 참여의 비대면 예배가 , 
새로운 신앙생활 스타일 곧 뉴 노멀 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 ’(New Normal) .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세계로 나아갈 19 
것인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에 불어닥친 전염병들 년경 유럽의 마르세유 흑사? , 1720
병 년경 인도의 콜레라 년경 스페인 독감 대유행 등의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 1820 , 1920
류사회는 다시 회복된 일상의 세계로 돌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코로나. 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남겼지만 우리는 건강한 일상의 삶을 빨리 회복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 

년 월 일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개월이 지난 년 월 현재 한국교회는 2023 5 11 19 , 4 2023 9
주일예배와 기도회 소그룹모임 등 모든 활동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중에 주일, . 
예배와 소그룹모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는 중년기 성인 신자들이었다 중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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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은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이다 그들은 코로나 팬데. 19 
믹에도 건강하게 생존하였고 인구절벽 시대에 부모세대 노인을 부양하고 동시에 자식 세대 , 
젊은이들을 양육하였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양극화 사회. 
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잘 지켜냈다 그들은 탈종교화 시대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 
한 불신앙의 세상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냈다.

에릭슨 은 이들 중년기의 사회심리적 특징을 생성감 대 (Erik H. Erikson, 1902-1994) ‘
정체 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생성감이란 다음 세대를 낳고 ’(Generativity vs. Stagnation) . 
이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는 심리적 특성이다 즉 어린 다음 세대들을 돌보고 지. , 
도하고 격려하면서 성숙하도록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Erikson, 1989, 31-311).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중년 세대 신자들에게 자신이 알고 체득한 신앙의 내용과 경험, 
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나누고 전수하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 , 
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대일 신앙 양육반, . , , 
신앙 간증 토크쇼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다. 

교회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 돌봄 대상에서 창조적 신앙생활로  4.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 기19 , 
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노인 환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 
보고한 국내 코로나 사망자 명 중 대 이상 사망자는 명 으로 가19 31,232 60 29,259 (93.69%)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질병관리청 노인이 코로나 감염에서 ( , 2022). 19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 
겪고 있으며 장혜영 최정숙 면역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 , , 2022), 
이다 유병선 정요한 정규형( , , , 2021).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교회의 노인 신자들 역시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당했다 이제는 코. 
로나 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대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19 , 
전히 노인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흔히 노인이 겪고 있는 곤란을 . 
사고 즉 경제적 빈곤 소득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 건강상실 신체적 정신적 ‘ ’( ), : , : , 四苦 ① ②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 고립 및 소외감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느끼는 사회적 심리적 , : , ③ 
고립 및 소외감 역할 상실 가정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상실하면서 다가오는 정신적 , : , ④ 
공허감 등이그것이다 보건사회부( , 1993, 4).

그러나 세기 한국사회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으로 인구 절벽시대의 노인인구 증가와 젊21
은 인구의 감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탈종교 현상 등은 한국교회 노인 신자들에게 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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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첫째 인구 절벽시대의 노인인구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는 무엇. , 
보다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은 부양해야 할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세대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시장의 경쟁 원리가 작. , 
동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위하여 무한경쟁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노인은 더 이상 
가치와 효율성이 없는 잉여인간으로 전락한다 김정준 이러한 상황 가운데 ( , 2017, 164-165). 
사회나 가족의 안전망에서 배제된 노인들은 황혼이혼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등 하류노인으, , , 
로 전락하게 된다 김정희 셋째 탈종교시대에 젊은이들은 개인적인 영성은 추( , 216, 40-41). , 
구하지만 제도종교나 종교적 권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다 오늘날 탈종교화 현상이 , . 
두드러진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반기독교 정서와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재영 아울러 서구사회가 기독교회의 노령화로 노인들만 ( , 2012, 148-153). 
남고 교회가 비어간 공동화 현상을 우리도 예측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노인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19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한국교회의 노인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 , 
그들이 처한 삶의 실존적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이 처해 있는 네 가지 삶의 고. 
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상실 고립 및 소외감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공허감 등이다 인, , , . 
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무너지면 인간의 존엄성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빈곤 질병 기아. , , , 
고립 소외된 삶의 어두운 그늘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려움에 노출된 노인들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의 기존 노인 신자들은 제도종교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세보다는 , 
시대적 상황 안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쉬. 
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이. 
해하고 대화를 나누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 , 
수 없기 때문이다.

나가는 말 VI. 

년 월 고통스러웠던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지 개월이 지난 시점2023 9 , 19 5
에 한국교회의 붕괴 수준에 있던 주일예배와 각종 기도회 소그룹모임 그리고 기독교교육 , , 
현장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복을 위하여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에 경외감, 
을 느낀다 위기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신학교육의 길은 무엇인가 사실 한국의 신학교육. ? , 



김정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19 ┃   51

은 한국교회와 분리된 또 다른 영역의 대학교육은 아니다 일반 대학교육과 연계되어 있지. 
만 역사적으로 신학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현재도 신학교육은 종교학과 , , 
같이 일반 학문으로서 연구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깊이 연관된 학문 분야이다, . 
본고는 한국교회와 연관성 속에서 세기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쇠퇴 현상과 그 원인 그21 , 
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아동기 청년기 중년 성인기 노년기 등 각 세대별 19 , , , 
신앙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탐구하였다 세기 위기 가운데 처한 한국교회를 바라보. 21
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회복하실 것과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 
어주실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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