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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gain insights into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which is a part of 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 that con-
temporary Korean churches should establish, based on the holistic mission practices of mis-
sionary Elizabeth J. Shepping.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he study begin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life of mis-
sionary Elizabeth J. Shepping, who experienced multicultural living in various countries, 
highlighting the prepared professional missionary within the context of her time. The study 
then examines the details of her holistic mission practices as a professional missionary.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in Korea is explored by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and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 that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are currently facing. Practical aspects, supplementary points, and di-
rections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are also proposed.
Results and 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multicultural faith commun-
ity education as a component of the pastoral paradigm that the Korean church needs to 
improve. Four practical directions are proposed: first, education for holistic service; second, 
education for social and public practice; third, implementation of public service education 
linked to the local community; and fourth, activation of dedicated service department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leaders. However, the study acknowledges a limitation in not provid-
ing specific practical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suitable for the 
Korean church context. Continuous research is necessary through various supplementary 
poi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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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성 연구 :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를 중심으로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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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서서평선교사의 통전적 선교 실행을 기본으로 현대 한국교회가 정립해야  , 
할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한 부분인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한 연구
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여러 다문화국가에서 다문화 삶을 경험한 서서평선교사의 생애를 간략 
히 살펴보며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준비된 전문인 선교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전문인 , . 
선교사로서의 통전적 선교실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당면한 다, 
문화 기독교교육에 대한 배경이해와 연구 동향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
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미래 한국교회가 실천할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실천 부분과 . 
보완점 및 방향성 연구를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목회 패러다임의 한 부분인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을 강조하며 그 실천과 방향성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통전적 섬김의 교육이, 4 . , 
다 둘째 사회적 공적 실천교육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적 섬김의 교육실행이다 넷째. , · . , . ,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양성실행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 상황에 적합. 
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여러 . 
보완점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
사회적 신앙인 통전적 선교 전문인선교사 다문화교육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서서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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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I. 

기독교는 자기희생적 섬김으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인물들을 통해 사회 변화를 꾀하며 
선한 열매들을 맺는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가들을 사회적 신앙인 이라고 명명한다 즉 하나. ‘ ’ . 
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앞
서서 노력하신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김도일 외 인 여 년의 기독교( 9 , 2017, 5-11). 140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인은 물론 민족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쓴 여
러 사회적 신앙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 지금까지 신앙의 대 잇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서평 도 그중의 한 분으로 약 여년 (Elizabeth J. Shepping, , 1880-1934) , 104徐舒平
전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를 통해 조선에 입국한 간호 전문 선교사이다 그러나 그녀는 . 
간호사역뿐만 아니라 교육 복음전도 사회선교사역 등 통전적 선교실행에 전념하며 년간 , , 22
한국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회적 신앙인으로 볼 수 있
다 본고는 이러한 서서평의 생애 및 통전적 선교실행 등의 내용을 살펴보며 한국교회의 . , 
섬김에 대한 책임과 사명의 인식 전환 및 현대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의 기저로 볼 수 있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서평의 생애와 통전적 선교실행. Ⅱ

작은 예수 빈모의 어머니 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서서평 자신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 ’, ‘ ’ , ‘
을 삶의 원리로 삼고 평생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삶을 (Not Success but Service)’

마감했다 차종순 이러한 서서평의 삶의 원리는 독일 미국 등 다문화사회( , 2009, 96-124). , 
에서의 생활 경험 훈련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정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 , , 
다 또한 년 동안 한국에서 그녀가 실천했던 모든 섬김의 삶과 통전적 선교는 오늘날 한. 22
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밑그림을 선명히 그릴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배경이 되는 서서평의 생애와 주요 선교활동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사 이전의 서서평1. 

학자라 칭찬할 만큼 능숙한 언어를 사용하며 명랑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지나칠 정도의 “ , , 
한국인이었다 라는 회고처럼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서서평의 선교사 이전의 ”
삶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백춘성 서서평은 년 월 독일에서 출생하( , 1996, 32-33). 188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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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부재 또한 어머니와의 결별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 , , 
서서평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다 부모 없이 어려운 형편. 
에서 자라면서 외로움 따돌림 상실감 등을 받으면서도 할머니의 정성으로 그녀는 가톨릭 , , 
교구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사망하자 살의 어린 나이에 독일에서 . 9
미국까지 홀로 어머니를 찾아가 영어권에서 교육받으며 뉴욕에서 간호전문학교를 다니며 , 
전문간호사로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양창삼( , 2012, 82-107). 
이때부터 서서평은 이민자 생활 다문화 가정생활 종교 개종 전문인 양성과정교육 등 다문, , , 
화국가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 을 받으며 다문화 사회인으로 , (multicultural education)
적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한편 서서평이 교육받으며 자라던 시기의 미국은 년도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1870~1970 ) 
특성과 갈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의 영향을 받게 , , , , , 
되었다 즉 소수 이민자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문제 흑인 차별 대우 폐지논의 여성주의 . , , 
운동 원주민과 토착민을 위한 정책 재검토 등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다문화교육, 
이 시행되는 시기였다 특별히 년대부터 미국은 미국 역사(Bennett, 2011, 173-189). 1960
의 전제로 받아들여졌던 미국만의 독특함과 단일성에 대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맞게 
된다 즉 인종적 계층적 갈등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며 인권 여성 반전 저항. , , , , , 
문화 등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종래의 편협한 인식을 자각하게 된 것
이다 이후 소수인종과 민족 여성 흑인 및 노동계층 등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 , 
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소수집단의 역사를 연구하는 저서. 
들이 쏟아져 나오고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치
게 되었다 정상준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 전 서서평의 삶과 시대적 배경( , 1997, 334-335). 
은 그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선교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준비된 사명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처럼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인을 섬긴 서서평2. , , 

다문화시대에 다문화 배경의 삶을 살았던 서서평은 그녀 나이 살에 선교에 대한 강한 32
열망을 가지고 미국 남장로교를 통하여 간호 전문 선교사로 지원하며 년 한국에 들어, 1912
와 년 동안 한국인들과 더불어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삶과 선교활22 . 
동에 대하여 여러 선교학자들과 교회사 기독교교육 교회공동체 지도자들의 분석은 다양하, , 
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통적적인 선교실행 을 제시하고 있다 임희, “ ” (
모 년 한일합방 직후 국방에 관한 권한을 잃어버린 가장 혼란스러, 2013, 186-18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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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던 시기의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처럼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인을 섬기던 그녀에게 준비, , 
된 전문인 선교사의 내용과 통전적 선교실행을 통해 그녀가 남긴 영혼 사랑과 섬김에 대한 
발자취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문인 선교사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 ”(Professional Missionary) .
전문인 선교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가로서 혹은 신분상 전문가의 형“ , 

태를 띠고 타문화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 . 
문인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사회봉사 등에 참여한다 또한 전문인 , . 
선교사를 사도 바울의 예를 따라 텐트 메이커 로 명명하기도 한다 즉 직업‘ (Tent-maker)’ . 
적 능력을 갖추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말한다 임희모는 전문인 선교사의 유형을 패. 
트릭 라이 의 이론을 적용하여 서서평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로 분류하(Patrick Lai) “T-3 ”
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전문인 선교사는 선교훈련과 더불어 선교 단체로부터 후원과 관리를 . 
받으며 타문화권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언어 직업 사역 지역 등에 전문성, , , , , 
을 갖춘 선교사이다 임희모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서평은 미국 남장로교회( , 2013). , 
에서 파송 받은 전문인 선교사로서 당시 어려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선교를 시행하며 구령사업 간호 교육 사회구제 및 사회개혁 선교에 큰 영향력을 , , , 
준 전문인 선교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서평은 당시 일제 식민주의 시대에서 선교를 위해 년여 동안 가장 먼저 언어훈3
련을 받았다 병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 그녀는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교육선교를 . , , 
위해 일본어 습득에도 열심을 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 한자 공부를 . 
하며 한문 성경을 읽고 한국 문화의 기본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는데 언어의 전문성을 우선, 
순위로 잡았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간호 교과서 실용 . , 『 』 『
간호학 간호요강 등의 저술과 여러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등 언어의 탁월성을 보였다 더, . 』 『 』
불어 그녀는 선교사가 되기 이전부터 뉴욕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정식 간호
사로서 여러 병원과 요양소에서 수간호사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들어온 후 . 
이러한 직업의 전문성은 그녀가 한국에 온 다음 바로 군산 구암 예수병원 광주 제중원 서, , 
울 세브란스병원 등을 통해 병원 간호와 간호사 양성 및 교육 실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문성은 이후 한센병 환자를 위한 사역 국제간호협의회 사역으로 이어지며 국내, ,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임희모( , 2013). 

두 번째는 통전적 선교 실행 에 대한 부분이다, “ (Holistic Mission) ” . 
통전적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

교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에 대한 논의는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세계 복. 
음화 국제대회 년 의 로잔언약을 계기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1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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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령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공생애의 핵( 4:23-24). 
심인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선교개념이다 또한 통전적 선. 
교는 선교적 교회 를 지향하는 선교신학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 (Missional Church)
사항으로 여기며 연구하는 내용 중의 한 부분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삶, , 
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 
실행은 년 동안 한국에서 서서평의 삶에서 그대로 녹아져 그 열매들이 오늘날까지 이어22
져 왔음을 여러 저술과 학술 자료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영근( , 2018, 37

즉 서서평은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선교 즉 영혼 구원7-401). , 
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교육선교와 사회선교를 각 공동
체 현장에서 실행하며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통전적 선, , 
교를 실행한 평신도 전문선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부분. 
만을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서평의 전기 의 한 부분에서 그녀는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을 좋아한다고 ( )傳記
고백하였다 이러한 소망은 년 한국 최초의 여자신학교인 이일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 1922
다 이 이일학교는 초기 한국 기독교 성장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현재 한일장신대학. 
교로 발전했다 그런데 학교설립 초기의 구성원은 바로 여성 문맹자 이름 없는 여성들. (or ),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 홀로된 여성들 학령이 초과된 여성들이 중심이었다 이것은 그녀, , . 
가 미국에서의 여러 어려웠던 삶과 당시 미국의 인종차별 여성 인권운동 다문화교육 등의 , , 
영향이었음을 그녀의 담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양창삼 이일학교가 지방 여성 교( , 361-390). 
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후 교회 공동체 내의 여전도회 부인전도회 여성 성경공, , 
부과정 확장 주일학교제도 등의 구성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갖추며 그녀의 교육선교는 전국, 
적으로 홍보되며 한국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최영근( , 2012, 246-252). 

한편 서서평은 지금으로부터 여년 전 년 운동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104 , 1919 3 1
사 양성에 힘을 쏟으면서 한국인들과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며 당시의 조선인들과 같은 민족애를 갖고 최흥종 등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까지 했다. 
한국인이 아닌 선교사가 마치 한국인처럼 한국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한국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은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일본의 핍박을 . 
경험하면서도 그녀는 최초로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창립 년 하여 여 (1923 ) 10
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세계 무대에 조선 간호부회를 알리고자 힘을 썼다 임희모( , 2019, 34

또한 미국의 대공황으로 선교부의 해외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같이 9-350). 
양잠과 직조 기술을 익혀 학생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수공예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여 , 
경제적인 자립정신을 도모하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금주로 구국하자 라는 운동과 나아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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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폐지운동 등 사회개혁운동에 주력했다 양창삼 이러한 부분들은 교리적 배타( , 125-154). 
주의와 서구 문화 중심의 제국주의적 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철저하게 한국의 상황과 한국 
문화와 전통 등에 자신을 동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회선교와 봉사에 대한 토착화 상황화, 
선교 모델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를 통한 한국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성 . Ⅲ

연구

년대 후반부터 년 월 말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만 여명1980 2022 12 225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수는 한국 사회 전체인구의 약 로 볼 수 있. 4.37%
다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 
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월 일 기준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2022 · , 2022, 12 31 ). , 
국의 다양한 다문화 상황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에 다문화 기독교교육(christian multi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기독cultural education) . 
교 관련 단체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인식의 전환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으나 다문, 
화교육의 기본 인식 부재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실제적 접근방법 부재 등으로 여전히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김경식 외 인 이에 연구자는 한국 초기 ( 9 , 2012, 129-130).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통전적 선교의 실행을 기본으로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의 방향성 즉 다문(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 
화 기독교교육의 기저 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 . 基底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배경 이해와 연구동향 1. 

년도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다문화 신앙공동체1960 “ ”(multicultural faith 
에 대한 학문적 용어가 제시되었다 더불어 미국의 기독교교육학자인 찰스 포community) . 

스터 의 다양성 포용 을 통해 다문화 (Charles R. Foster) : Embracing Diversity, (1997)「 」
신앙공동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연구자는 포스터의 다문. 
화 신앙공동체교육이론을 핵심 배경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포스터 의 교육배경을 . (1937~)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포스터는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대학 (Columbia University)
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포스터는 스카릿대학 에서 기독교. (Scarritt College)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The Church in the Education of the public(198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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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한 기독교교육학자이다Ministry of the Volunteer Teacher(1986) 
고용수 더불어 캔들러 신학대학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치며 특별히 ( , 2006, 9). (Candler) , 

넬슨 과 웨스터호프 세 의 사회화 이론을 중점적으(Ellis C. Nelson) 3 (John H. Westhoff )Ⅲ
로 적용하여 회중을 교육하는 것 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포스터는 교회 안의 기독교교육 ‘ ’ .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교회공동체 지도자들과 기독교교육 학자들과의 
연대교육을 위해 사회화 이론을 교회교육에 적용하였다 또한 포스터는 기독교교육 학자의 . 
관점에서 현대 교육의 장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교육의 방법은 더 이상 기, (context)
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 또는 개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신앙공동체의 유산도 온전히 , 
유지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회화과정을 교회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Foster, 1994, 11), 
고자 하는 단초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포스터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넬슨과 웨스터호프 세의 영향을 받아 회중중심 , 3
신앙공동체교육이론을 주장한 학자였다 즉 세기 중반 기독교교육의 현대적 접근이론 중 . 20
하나인 신앙공동체 교육이론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포스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 
든 공동의식을 갖고 상호관계를 맺는 신앙공동체의 본질을 신앙과 삶의 세대의 전수 라고 ‘ ’
제시하며 신앙공동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째 신앙공동체는 공동의식을 가. “ , 
져야한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적 차원의 경험은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는 지적인 훈련. 
보다 무의식적이며 심층적인 경험에 참여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앙공동체의 구성, . 
원은 자아 정체감을 추구하는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앙공동체는 상호관계성이 . , 
있어야 한다 이 관계는 수평적 차원을 말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맺어지는 타인과. 
의 관계들까지 포함한다 즉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성. , 
장하고 발전하는 상호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신앙공동체는 공동세대. , (Interge

의 만남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공동세대는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 미래를 꿈꾸neration) . , , 
는 세대 현재의 능력을 활용하는 세대가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에서 공, . 
동세대는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성장과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경험은 인종 연. , 
령 사회적 경제적 계층 등이 사라지고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체, , , 
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의 본질에 대하여 포스터는 넬슨과 웨스터호프 .” 3
세의 이론에 기초한 회중교육 을 강조한 것이다(Educating Congregations) (Foster, 1982, 
30-44).     

그러나 포스터는 점차 다문화교육 다문화 신앙공동체 다양성 등을 여러 저서들을 통해 중, , 
요하게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흑인 청소년들과 일한다는 것 그리고 흑인들이 받아온 기독. , , 「
교 교육의 여정(Working with Black Youth and The Christian Education Journey of 

과 교회교육에서의 인종 문제Black Americans, 1985) ‘ (Ethnicity in the Educ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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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종교교육 및 the Church, 1987)’, ‘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1992)’, 
우리는 교회이다 다양성 포용: We Are the Church(1996) , (Embracing Diversity, 19「 」 「

등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이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 속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소개하였97)」
다 김영미 이러한 작품들은 다문화적 신앙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떠( , 2017, 340-341). , 
한 방향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추구하면서 교회 공동체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양하
게 포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즉 우리는 교회이다. , 「 」
와 다양성 포용 에서는 사회화과정을 통한 회중교육 전통과 변혁의 통합교육 다양성 포용, , 「 」
교육 이방인과의 연대교육 학제 간 대화 및 공적교육 간 세대 기독교교육 및 지도자교육 , , , 
등 다문화적 신앙공동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다양성 포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현숙 정정미 에 의해 다문화 신앙공동체 라는 용어가 본(2008), (2009) ‘ ’
격적으로 언급되며 년에 정정미는 다문화적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 2009 “
과제 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다문화적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 , 
해서는 민족적 차별과 우월주의를 배격해야하며 인종에 대한 다양성 포용 사회 제도적 평, , ·
등과 관용을 수용하여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삶에서 다양한 섬김을 올, 
바로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정(
미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민족 언어, 2009, 281-305). , , , 
인종 종교 장애 등의 여러 유형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사랑과 정의 화해 평화 등을 , , , , , 
실행하여 한 공동체원으로 연결지어져 모든 사회적 계층을 초월한 공동세대가 되어야함을 , 
본 연구에서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실행되고 있. , 
는 교육이 바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임을 제안한다 김영미( , 2017, 338).

또한 한국에서는 일반 다문화교육이 년 초부터 제시되기 시작했다 다문화교육이라2000 . 
는 용어도 년 이후 다양하게 언급되었고 본격적인 연구 진행은 년부터 시작되었2000 , 2007
다 대다수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이주민들의 한국 적응교육에 맞춰. 
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독교교육 관점에서의 다문화 기독교교육 또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 
육을 다룬 연구들은 년 이전에 제시된 정정미 정웅섭 논문이 대표적이2000 (1996), (1997) 
며 이후 년부터 년도까지 한국 연구재단 에 등록된 논문들을 살펴보았을 , 2003 2018 (NRF)
때 석사학위 건 박사학위 건 통합 건으로 제시되었다 등재 후보지와 학술지에, 105 , 36 , 141 . 
서는 여건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 신앙공동체134 . 
교육 연구 및 기독교교육 연구가 여전히 미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 
연구자는 한국 초기 간호전문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좌우명과 더불
어 삶에 제시된 통전적 선교실행의 모델인 서서평의 발자취를 재구성하여 오늘날 변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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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및 연구를 요구받는 한국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통전적 선교를 통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실천과 방향성 연구 2. 

서서평 선교사가 파송 받아 입국한 년대의 선교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1910
화되었다 즉 여년 전의 선교는 복음으로 비기독교 국가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만들. 100
고자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그 자체내에서도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인 동기들이 상당히 내. , 
포되어 있었다 임희모 또한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를 이분법적으로 비( , 2013, 201). 
교하며 국가 단위의 선교 실행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선교이해는 변화하는 . 
상황에 맞는 재해석된 복음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삶의 현장과 어우러지는 즉 토착화하는 , , 
선교로서 문화적 상황적 토착화 선교를 실행하고 있다 임희모 이에 한, , ( , 2019, 344-348). 
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점증하는 다민족, , , 
다종교 다문화사회 현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인 바른 , , 
이해를 요청하며 선교 현장의 확대 즉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의 삶을 더 , , , 
넓은 선교의 장으로 변화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또는 특. , 
정 시간에 수행하는 어떤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자체를 선교 , 
현장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변화를 끼치는 , , 
공적선교 전문인 선교실행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일 이러한 최근의 선교이해, ( , 2012, 108). 
는 마치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통전적 선교의 내용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신앙동동체교
육의 실천과 방향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통전적인 섬김의 교육 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 ‘ ’
것이다 섬김의 실천으로부터 형성되는 공동체의 고백 돌봄 응답 증거의 행위들은 교회의 . , , , 
존재 이유와 존재 양식의 방향을 제시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생명. 
을 살리는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나 처음 예. 
루살렘교회가 본을 보였듯이 서서평 선교사의 년간의 삶으로 본을 보였듯이 섬김만 강, 22 , 
조하고 실천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섬김과 케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실천하신 섬, (
김의 메시지 선포 섬김과 디다케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배움 섬김과 레이투), ( ), 
르기아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예배 섬김과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나눔 영( ), (
성 가 상호 연결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임영택 결국 이러한 통) ( , 2009, 271-277). 
전적 섬김의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과 자리매김은 기존의 전통적 교회공동체의 문제점 즉, 
앎과 삶 이론과 실천 교회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 및 신앙정체성 부재 등에서 초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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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혼란 갈등 분쟁의 요소들을 완화시키며 신앙공동체의 올바른 가치관 바른 영성 바, , , , , 
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 통전적인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에 대한 기초를 제, 
공하며 온전한 신앙교육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사회적 공적 실천교육 으로 방향 전환, ‘ ’
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상실 공교회성의 상실과 더불어 미래교육에 희망이 . , 
없으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정능력이 고갈된 한국교회를 향한 다수 비판의 목소리는 여, , 
전히 제기되고 있다 문시영 정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교회가 교( , 2010, 153). ? 
회되게 다음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구현에 힘쓰도록 신앙과 교육의 장이 회복, 
되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적 공적 실천교육? ‘ ’
으로 볼 수 있다 교회의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아닌 세기와 . , 19 20
세기 초 개인 구원과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앙인들의 사회적 , 
공적 섬김과 같이 현대 한국교회와 교육목회 현장에서는 그 신앙인들의 실천적 섬김이 회복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인 수를 늘리거나 교세를 확장하려는 편협한 목회 현장이 아닌 진. , , 
정으로 이웃과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공적 책임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하며, , 
타자를 위한 교회 를 뛰어넘어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 를 지향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에 ‘ ’ ‘ ’

임하는 신앙공동체교육 현장의 회복이야말로 다음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다 김도일 외 인( 13 , 2017, 241). 

특별히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적 섬김의 교육실행‘ ’
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도일은 교회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
야 하는 신앙공동체이며 동시에 지역 마을 또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 ) 
함의 정신을 퍼뜨리는 생명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라는 내, .”
용으로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김도일( , 2016, 51). 
이처럼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은 더이상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즉 한 몸 공동체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적 섬김의 다문화 신앙공동. , 
체교육 실행은 교회공동체의 당면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한국의 지역사. 
회와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교육목회 활성화를 위한 섬김 사역‘ ’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초기 근대화에 영향력을 끼친 사회적 신앙인들도 한. 
국의 상황에 맞는 섬김 사역과 섬김 교육을 이행하였으며 현재 섬김 사역의 모델교회 지도, 
자들 또한 한국의 분단 상황과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며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위해 끊
임없이 연구하고 그 실행들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 , 
서평은 평신도 전문 선교사로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와 연계한 공적 섬김을 통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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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며 함께 존재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소망, ‘ :being with others, :doing with others, 
하기 를 평생의 삶을 바쳐 실천한 신앙인의 모델로 볼 수 있:hoping to pray with others’
다 김영미( , 2017).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 ‘
양성실행 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섬김을 통한 신앙공동체교육 활성화의 실천 여부는 사실’ . 
상 담임목회자의 의식과 목회비전 교육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적인 교회, . 
의 목회계획들을 살펴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개교회 중심의 한국교회. 
의 섬김과 관련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비중은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양성실행 은 변화하는 시대에 섬김을 통한 ‘ ’
신앙공동체교육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실천과제로 볼 수 있다 먼저 섬김에 . 
관련된 전담부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담기구 구성 으로 볼 수 있다 개 교회별로 ‘ ’ . 
전담기구를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개 교회 노회 총회 교단별 전, , , 
담기구 중립적 전문기관 등의 기구와 상호협력 운용은 시간과 공간 거리와 나이 국가와 , , , 
인종 조직과 신앙의 경계를 넘나들며 글로벌화를 가속화하는 웹 과 웹 시대를 맞이, 3.0 4.0 
하는 다음세대를 향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기본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문. ‘
지도자 양성실행 부분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섬김과 봉사를 위한 지도자 역량개’ ‘
발 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중 장기적’ . , 
으로 볼 때 섬김의 신앙공동체교육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담임목회자를 비. 
롯하여 관련 담당 교역자들은 섬김에 대한 비전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등 전문지식과 능력배
양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대학 및 신학대학교 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다문화 . 
지도자양성과정 생명목회연구소 글로컬현장교육원 평생교육원 기초 인성교육센터 등을 , , , , 
통해 전문적인 봉사 및 섬김 지도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김도일 외 인( 13 , 2017, 243-24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준비된 전문선교사로서의 자질로부터 그 5).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복음적 삶을 따라 사회와 이웃을 향하, 
여 섬기는 자로의 사명을 다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실행은 년에 끝난 것, 1934
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 그리고 미래의 다음세대까지 연결되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 
의 마중물교육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모두 타자 를 위한 포. , ( )
용교육의 실행 즉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실천 및 적용까지 영향이 , 
미치게 됨을 본 연구자는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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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 Ⅳ

한국교회는 이미 여년 전 부터 성공주의 번영신학 기복신앙 성직세습 교회학교 인원20 , , , 
감소 세대 간 단절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혼란 등 기존의 문제점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 ,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신앙공동체현장은 또다시 다문화사회 인공지능 등의 변화로 새로운 . ,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현 상황에서 목회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 이러한 . ? 
변화에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한국교회와 신앙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
색하고 그 내용들이 다음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와 삶의 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 
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세대들은 이미 다문화사회 구성원이며 차 . , 4
산업혁명시대 변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했던 서서평의 섬김. 
의 삶과 통전적 선교실행을 통하여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즉 서서평의 다문화적 삶과 교육 및 통전적 선교실행을 통해 한국교회와 여러 신앙공동체
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은 이미 다루었던 통전적인 섬김의 교육 사회적 공적 실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 ’, ‘ ’, ‘
적 섬김의 교육실행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양성실행 에 대한 내용들을 통’, ‘ ’
해서이다 그런데 섬김을 기본으로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 
변화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년 전 서서평도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평은 지배보다 협력을 편견이 아닌 104 . , 
이해와 수용을 그리고 다름의 존중으로 또한 명예와 권력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비움과 , , , 
낮아짐으로 더불어 한국의 토양 안에서 조랑말을 타고 다니면서 십자가 진리와 복음의 씨, 
를 뿌렸다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고무신을 신고 살면서도 고아들을 위해 문맹자들을 . , 
위해 한센병자들을 위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성공이 아닌 섬김의 씨뿌림의 삶을 , , 
살았다 그런데 여년 후 그 씨앗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싹이 나고 열매들이 . 100 , 
맺히고 꽃이 피어났다 이와같이 섬김을 통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안에는 인공지능이 , . 
감당할 수 없는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대를 살리고 번성케하는 신앙공동체교육. 
의 활성화를 위한 한 단초를 품고 있다 때문에 서서평의 섬김의 삶과 통전적인 선교실행은 . 
현대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에 대한 도전과 대안 방안
의 한 실마리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뿌리는 섬김 통전적인 선교 교육 . , , 
등은 앞으로 여년 뒤에는 어떠한 열매들로 맺혀질까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한국교100 ? 
회는 부지런히 눈물과 인내로 씨를 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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