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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church teacher 

education based on practice inquiry,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 This study involved an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church teacher education, verification of the appropriate-

nes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in relation to the nature and content of faith, 

which is the objective of church education, and an exploration of alternative teacher educa-

tion through practice inquiry,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on improvement strategies 

for church teacher education categorized the studies into those proposing the enhancement 

of teaching competencies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vocational and leadership training, and alternative educational models. Second, it was con-

firmed that teacher education should aim for a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in order to 

cultivate the expertise necessary for teaching the holistic and practical knowledge of faith, 

which is the objective and content of church education. Third, practice inquiry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eacher education method that encompasses the exploration, execution, and 

reflection on the acts of faith education. Fourth, practice inquiry includes investigating the 

educational actions of teachers aimed at understanding learners' faith from the learners' per-

spective and assisting in the transformation and growth of their faith, which is made possi-

ble through a practice inquiry community.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The professionalism of church teachers can be real-

ized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ir practices in faith education. It is anticipated that sub-

sequent research will attempt to propose practical cases of teacher education based on prac-

tice inquiry in actual church education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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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교사교육의 대안으로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연구방법 중 하나

인 실천탐구에 기반한 교사교육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교회 교사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교회교육

의 목적이자 내용인 신앙의 성격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실천 탐구를 통해 대안적 교사교육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교회 교사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변화하는 교육환경

의 요구를 반영한 교수 역량 강화 교육, 소명과 리더십 교육, 대안적 교육모델 연구 제안으로 구

분되었다. 둘째, 교회교육의 목적이자 내용인 신앙의 전인적 실천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성

을 함양하기 위해 교사교육은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실천 탐구

(practice inquiry)는 신앙교육의 행위를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대안적 교

사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실천탐구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신앙을 이해하고, 학습

자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교사의 교육행위를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실천 탐구 공동

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결론 및 제언 : 교회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의 신앙교육 실천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실

제 교회교육 현장에서 실천탐구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실행 사례를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시도되기

를 기대한다.

《 주제어 》

교회 교사, 교사교육, 질적 연구, 교육목회, 실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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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교회는 교육적 사명을 가진 기관이다. 교회는 교육적 소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다(Harris,

1997, 46-61). 교회의 교육적 소명은 디다케(교수와 학습), 코이노니아(공동체와 교제), 케

리그마(하나님의 말씀 선포),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 레이투르기아(예배와 기도)로 표현되

는 고전적 형태 모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Harris, 1997, 52, 53). 섬김, 공동생활, 복음 

선포, 예배, 그리고 가르침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교회교육으로 다루

어져야 한다. 즉 교회 교사가 참여하는 교회 교육은 ‘모든 삶의 커리큘럼’을 포함한다(Harris,

1997, 74-75). 

교회의 목회 전반을 교회교육이라고 할 때 교회 교사란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목회자,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등 교회의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 교회 교사는 성인이 되기 이전의 학습자를 교육하

는 부서에서 교육하는 자를 지칭한다. 좁은 의미의 교회 교사를 포함하여 교회의 교육적 사

명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의 

모든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교육의 실행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명시적

으로 교회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교회 교사의 전

문성을 위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박상진(2007)은 2004년에 실시한 교사교육 현황 조사 결과, 현행 교사교육의 문제점을 

이론위주의, 지식위주의, 전달위주의, 일방적인, 교수위주의, 학교식 교사교육이라고 분석하

였다(박상진, 2007; 장신근, 2010에서 재인용). 신언혁(2006)이 2005년에 실시한 교사 교

육 실태조사 결과, 많은 교회에서 교사로 임명되기 위한 예비교육과 계속교육은 물론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시행되지 않거나 특강형태의 일시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교사양성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신언혁, 2006). 옥장흠(2011)은 기장 교단

의 교사교육 현황 조사 결과 일회성 특강형태의 교육이 시행되어왔고, 교육방법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이 다양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최근 송현아와 오혜정(2023)의 조사 결과에서

도 여전히 교사세미나와 교사헌신예배 형태의 일회적인 교사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었고 

교사교육은 불충분하였다.

교회 교사의 교육환경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 교회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환경으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교회 교육의 현실, 과중된 섬김의 

부담, 재정 및 교육환경 지원의 미비 등이 발견되었다(강용원․이현철, 2010). 교사의 딜레마

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소수에 집중된 봉사로 인한 고충, 교육적 전문성 부족과 실효성 

있는 교사교육의 부재, 교역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체계의 불안정성, 교사구성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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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교회의 교육적 지원의 부재, 교회와 가정 신앙교육의 괴리, 성경 및 교리교육의 부재

라는 내러티브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이현철, 20

13).

그렇다면 교회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사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실행가능

한가? 이는 교회 교사의 정체성 즉 교사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그 

대답은 교회 교육, 즉 기독교교육의 목적에 대한 성찰에서 발견될 수 있다. 교사는 교육 목

적과 혼연일체이기 때문이다(Groome, 1983, 64).

그룸과 오스머는 모두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기독교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오스머(1995)는 교회교육의 목적은 신앙이 일깨워지고, 지원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있으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는 과

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신앙교육방법의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가 활

용해야 할 신앙교육방법으로는 강의법, 토의법, 삶의 이야기의 재해석, 역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오스머가 제안한 교육방법은 신앙의 각 차원인 신념, 관계, 헌신, 신비의 영역을 분

리하여 이해함으로써 전인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성격을 온전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인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전인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질적 연구 패러다임으로 보고, 교사의 지식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은 통

합된 형태의 실천적 지식을 다루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실천 탐구(practice inquiry)

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회 교사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

할 것이다. 둘째, 교회 교사교육의 하나의 대안으로 실천 탐구에 기반한 교사교육을 제안하

고자 한다.

Ⅱ. 교회 교사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교회 교사교육은 기독교교육학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전통적인 연구 주제로서 많은 선

행연구가 있으나, 대안적 교회 교사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0년 

이후의 교회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를 1차 분석 대상으로 삼고 검색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에서 교회교사, 교회학교 교사, 교사교육을 주제어로 검색한 연구논문 중 직접적

으로 교사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선택하였고, 2010년 이후의 연구물을 1차로 분석하여 여러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2010년 이전 연구를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색과정의 한계로 누락된 연구물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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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각 연구가 제안하는 교회 교사교육의 개선 방향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야 하는 주제 혹은 영역을 중심으로 유목화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

째,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

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둘째,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소명과 리더십

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셋째, 통전적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며 거시적 교사교육 모델을 제안한 연구였다. 각 분야별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수 역량 강화 교육

첫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제안되

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뉴노멀 시대, 다문화사회, 디지털 네크워크 시대로 해석된 변

화된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교회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을 갖

추기 위한 교육이다. 구체적인 교수 역량으로는 모바일 러닝, 문제 중심학습법 등의 교수법

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SNS 활용 능력, 디지털 문해력, 기술 역량, 공감 능력, 다문화수

용성 및 다문화역량 등이 제안되었다. 교회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행을 위한 실제적 기술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함영주, 2023). 연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박행님(2014)은 모바일 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수준별 개별학습을 제안한다.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식 교육과 일회적인 집중교육 

형태의 교육은 교사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적 교사교육 

형태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교육 콘텐츠를 교사-학생-

교육내용 범주별로 예비-계속-전문교육 단계별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교사 개인의 수준에 맞

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수인(2014)은 성인학습자인 교회교사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전통적인 강의법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 중심 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 문제 중심 학습법을 통한 교사교육을 실행한 결과 참여한 교

사가 학습자로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도적인 행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기에 하나의 대안적인 교사교육방법으로 가치가 있다.

조미나(2021)는 디지털 네크워크 시대에 교회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 공감자

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파토스를 품고 학습자와의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고 가

상공간을 교육공동체로 인식하여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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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2021)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교회 교사들이 SNS에서 수업 안내와 수업 연구 

및 연계활동 연구 뿐 아니라 일상생활 나눔을 포함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한 사례를 소개

하였다. 이는 전문성이 서로 다른 교사들이 실제 교사교육 실행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

를 공유하는 비형식적 교사교육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류삼준(2022)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의 과제는 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지도, 관계의 회복 및 공동체성의 강화, 현장과 온라인의 병행, 시대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

와 협력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으로 멘토링 역량, 지도력, 디지털 문해력, 

협업능력을 제안하였다. 

김수환(2024)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회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구조화한 TPACK모

델에 기반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PACK모델은 슐먼(1986)이 제안했던 이론

으로, 기술(technology), 내용(content), 교수법(pedagogy), 지식(knowledge)의 줄임말이

며, 교수방법에 대한 교수내용지식(PCK), 테크놀로지 교수지식(TPK), 테크놀로지 내용지식

(TCK)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수환, 2024). 교회학교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술 

관련 교육과 내용과 기술을 결합한 교육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교사교육 모델

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유지은(2018)은 다문화사회로 편입되는 한국사회의 교회교사는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다문화역량 향상에 긍정적 매개효과를 보인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을 높이는 고려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사가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인 교육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 

교육, 학습자의 변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역량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

교육 혹은 전문교육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 기술 활용능력 및 소

통역량을 포함한 공감능력, 다문화역량은 단기간에 함양되기 힘들고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

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의 과제이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교육보다는 교사교

육 실행의 현장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교육이 일환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2. 소명과 리더십 교육

둘째, 교사의 소명과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다수 제안되었

다. 신언혁(2004)과 박은혜(2008)와 문진형(2023)은 교사의 소명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

육을 제안하였고, 손정위(2011), 조철현(2014, 2015), 함영주(2016, 2017), 송재천(2023)

은 전통적인 교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 리더십 교육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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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혁(2004)은 교회교육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을 교사의 소명 부족이라 진단하고 교회학

교 교사의 소명과 역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신언혁은 소명의 성서적 이해과 

교사 역할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교사 소명교육과 교사 역할교육을 2단계로 제

안하였다. 1단계 교사 소명론은 경험을 통한 자아성찰, 거듭난 삶, 소명과 소명의 인물, 제

자도의 실천으로 구성된 4차시로 제안되었고, 2단계 교사 역할론은 진리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영적 권위자로서의 교사, 상담자로서의 교사, 성장 촉진자로서의 교사, 사회화 대리인

으로서의 교사, 삶의 모델로서의 교사로 구성된 6차시로 제안되었다.

박은혜(2008)는 체계적인 교회 교사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교회 교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

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선적 대안으로 교회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

한 교사의 소명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교사의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목적과 내용선정의 방향을 간단히 제안하는 데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

문진형(2023)은 교회학교의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사들의 정체성과 역할의 

회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사가 뉴노멀 시대의 교육환경에서 무너진 신뢰와 관계를 회

복하고 말씀을 통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손정위(2011)는 교회학교 교사의 신앙성숙을 위해 교사 부흥회, 기도회, 성경공부와 같은 

전통적인 교사교육 모델을 극복하고 리더십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교

사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 유형으로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제

안하였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영향을 주고, 영감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지적인 자극을 주고, 

개인적인 배려를 하는 리더십이다(손정위, 2011, 138-140).

함영주(2016)는 교회학교 교사의 리더십과 교수학습 역량의 상관성 연구 결과 교사교육의 

한 영역으로 리더십, 특히 변혁적 리더십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함영주(20

17)는 후속 연구에서 수도권 교회학교 교사 대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교회학교 지도자의 서

번트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과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교육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은 제안하였으나 리더십 교육과정은 연구되지 않았다.

조철현(2015)은 교회학교 교사상에 있어서 지식전달자라는 전통적인 교사상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상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철현

(2014)은 교회학교 교사의 리더십이란 “신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경적인 방법으

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교사의 리더십역량을 

구성하는 영역을 소명, 성품, 영성, 실력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기술역량을 리더십 역량의 발휘과정에 따라 다음의 7단계로 구성하였다(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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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단계는 반의 형성과 해체주기에 대한 이해의 기초 → 관계 형성 → 목표수립 → 

의사소통 → 동기부여 → 갈등관리 → 평가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리더십 역량 강화 교

육을 설계하기 위한 원리는 제안하였으나 교사교육과정의 내용은 제안하지 않았다.

송재천(2023)은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의 개념과 요소를 소개하며, 청소년 교회학교 교사들이 진성 리더십을 갖추어야 함을 주장

하였다. 

리더십 관련 연구들은 리더십의 정의 및 요소에 대한 소개, 리더십 유형 중 하나인 변혁

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진성 리더십의 필요성 제안, 리더십 진단 도구 조사를 통한 리

더십의 교육적 효과 및 중요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교회교사를 위한 리더십 교

육의 필요성은 제안하였으나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교사의 소명과 리더십 교육은 교사의 신앙 및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으로 교사 입문 과정 

혹은 정기적 교육 실행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명제적 지식으로 전

달될 수 없는 영역으로 교육 실행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신앙 및 정체성을 성찰하는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3. 대안적 교사교육 모델

셋째, 기존 교회 교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 교육과정의 모델을 제안하는 연

구가 시행되었다. 장신근(2010), 김효숙(2011), 김효숙, 권성호, 성민경(2013), 노옥경(201

7)은 기존 교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전적, 비형식적, 맥락적, 상호연계적 교육모

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고, 박은혜(2018)는 자기성찰일지를 통한 교사교육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신근(2010)은 교회학교 교사교육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연구(오인탁, 정웅섭, 1987; 박

상진, 2007; 신언혁, 2005)에 근거하여,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파편화, 분리, 단편성, 수동

성, 일방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교사교육 모델로 전문성

과 영성, 리더십의 차원을 균형적으로 갖춘 통전적인 형태의 교사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장신근, 2010).

김효숙(2011)은 명시적 지식 중심의 교사교육과 학습을 개인 차원으로 다루는 미시적 접

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공동체를 비형식적 학습공동체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

안한다. 즉 교회의 교사공동체가 학습공동체로 확장되기 위한 6가지 요건으로 CREATE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학생의 비형식적 학습과 형식적 교수활동의 융합(convergence), 학생

의 신앙성숙을 관찰하는 일지를 작성함을 통한 성찰(reflection), 교사 참여의 기회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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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empowerment), 구성원 간 정서적 친밀감(affinity) 형성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모

임, 전문성과 신앙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관용(tolerance), 학생과 동료교사 혹은 목회자 등

과의 만남(encounter)이다.

김효숙, 권성호, 성민경(2013)은 교회 교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한계를 성찰한다. 교육현장의 맥락성 배제, 지속적 교사양성시스템의 부재, 교사의 준

비도와 상관없는 일방적 전달, 관계성을 간과한 선형적 형식적 교육, 강사중심 교육의 한계

이다.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맥락성, 실행가능성, 적응성, 호혜성, 지속가능성

을 포함한 교사교육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효숙, 권성호, 성민경(2013)이 제안

한 s.m.a.r.t. 교육원리는 이야기 연결(story linking), 모듈화된 교육과정(modularized

curriculum), 적응적 실행(adaptive implementation), 호혜적 성찰(reciprocal reflection),

팀 기반 활동(team-based activity)이다. 

노옥경(2017)은 성서침례친교회 교사교육 현황 분석 결과 영성과 전문성과 관계성을 통합적

으로 연계하고 증진시키는 상호연계적 교사교육(Mutual Interrelation Teacher Education,

MITE)을 제안하였다. 

박은혜(2018)는 교회교사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오스머의 헌신을 위한 신앙교육방법과 그

룸의 공유된 프락시스 방법에 기반한 자기성찰일지를 제안하였다. 자기성찰일지란 교회학교 

교사가 자신이 매주 시행하는 교육사역 경험과 일상을 기억하고 성찰하고 해석하는 활동으

로 다음의 5단계로 구성되어있다(박은혜, 2018). 5단계는 지난 교수․학습과정을 기억하며 성

찰하기, 현재 교수․학습활동을 성찰하기, 말씀에 비추어 교수․학습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

고 해석하기, 미래의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결단하기,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이다.

장신근(2010), 김효숙(2011), 김효숙, 권성호, 성민경(2013)이 제안한 교사교육 모델은 

교단 및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교회교사 교육 설계의 이론적 틀로 가치가 

높은 연구들이다. 특히 김효숙(2011)이 교사공동체를 신앙을 형성 및 재형성하는 신앙공동

체이자 실천공동체로 해석하고 교사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해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곧 교

사교육의 구조로 해석한 것은 신앙에 대한 적확한 이해에 기반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중등부 교사 학습공동체 사례에서 교사들에게 1년에 1-2회 학생의 신앙생활 관찰일지를 작

성하도록 한 사례 역시 학습자의 신앙 해석을 통한 교사 자신의 신앙 성찰의 경험을 제공하

는 좋은 교사교육 사례로 평가된다. 박은혜(2018)의 자기성찰일지는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실천 탐구를 통한 교사교육과 가장 유사하다. 연구자는 자기성찰일지를 포함한 실천 

탐구 패러다임으로 재개념화한 교사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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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회 교육 실천 탐구를 통한 교사교육

1. 신앙의 실천적 성격과 질적 연구 패러다임

교회교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명하는가에 따라 교사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진다. 

교회교육의 목적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며, 교회교육은 모든 삶의 커리큘럼을 포함한다. 

교회교사는 학습자의 신앙의 성숙을 돕는 자이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인가? 그룸(1983)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 속에서 생활하는 삶이며, 

구체적으로 그 생활방식이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

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파울러(1987)는 신앙을 가치의 근원과 충성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실체에 대한 신뢰와 충

성의 태도와 행위라고 정의한다. 신앙은 명시적이고 분리된 객관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전인

적이고 관계적이며 포괄적인 앎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적 확신과 정서적 신뢰관계, 그리

고 활력 있는 삶 즉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적 차원이 통합되어 있다(Groome, 1983, 94-11

0). 신앙은 지적인 것보다 포괄적이며, 신앙생활은 정서, 상상의 이미지와 메타포, 도덕적인 

참여와 행동을 포함한 다면적이고 복잡한 실제이다(Osmer, 1997, 248).

신앙의 대상으로서 가치의 근원과 충성의 대상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는 명분과 관심사, 사람들이며,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의 이미지이며, 우리 삶의 사

건을 해석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담고 있는 중심 이야기이다(Fowler, 1987, 430-431). 회

심이란 가치와 힘에 대해 갖고 있는 이전의 이미지를 재형성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재구

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신앙 내용이 변화하는 것

을 말한다(Fowler, 1987, 439). 

교회교사란, 신앙의 의미에 관해 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 성찰을 돕는 

자이다(Osmer, 1995, 17). 즉 학습자가 자신의 삶의 세계 속에서 신앙을 의미를 해석하고 

성찰함으로써 학습자의 신앙 내용의 형성과 변화를 돕는 자이다. 이를 오스머는 실천신학적 

성찰이라고 정의하였고, 교회의 교육적 임무, 즉 교수직을 수행하는 모든 리더십과 제도는 

개인과 회중의 실천신학적 성찰을 심화하고 확장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신학적 성찰을 다양한 

양식을 대화를 통해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Osmer, 1996, 190).

오스머는 교회 교수직은 개인과 회중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실천신학적 성찰의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Osmer, 1996, 192). 

오스머가 제안한 실천신학적 성찰의 다섯 단계는 확인, 평가적 서술, 연관된 신학적이고 도

덕적 문제에 대한 결정, 행동의 가능한 과정의 결정, 규정된 반응과 지속적 성찰이다(Osmer,

1996,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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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신앙의 내용은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개인의 고유

한 맥락 속에서 소유한 개별적인 것이기에 학습자의 신앙의 의미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돕

는 교회교사의 교육 행위는 고유한 개별적인 학습의 과정이다. 동시에 교육행위를 하는 교

사 역시 개인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형성한 신앙을 가지고 교육행위를 실행하는 자이기에 

교회교사의 교육행위는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고 맥락적 지식이기

에 질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아닌 실천을 위한 지식을 다루는 교사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통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곽영순, 2014, 135-160). 질적 연구를 통한 교사교육이란 교사의 교

수 행위에 대한 내러티브를 기술함으로써 자기를 이해하고 성찰하고 자신의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교수 행위를 있는 그대로 내러티브로 기술하는 것은 교사의 자아와 

삶과 교육이 괴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담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다루도록 돕는다. 

교육은 학습자의 삶을 돌보는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돌봄의 과업이다(Manen, 2022, 64). 

따라서 교육은 수업(instruction)이나 교육과정(curriculum)을 넘어서 한 인간이 성숙한 존

재로 자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교사가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한다(Manen, 2022, 65). 교사의 사려깊음과 돌봄의 시선과 행위는 

단순한 교육기법이나 외적인 기술을 배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교사 자신의 존재와 행위, 즉 존재론에 의해 주도된다(Manen, 2022, 120-121).

따라서, 교회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사교육 패러다임은 실증주의가 아닌 질적 연구 패러

다임을 지향해야 한다. 곽영순(2014)은 교사 전문성을 기준으로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을 구

분하였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사 전문성 패러다임(곽영순, 2014, 42)

교사의 전문성은 명시적인 지식체계로 환원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체계에 근거하여 측정하

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효과적인 

교사는 교수 현장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교사의 실천적 지

연구 패러다임 교사전문성에 대한 패러다임

(후기)실증주의 효과적 교사(the effective teacher)

비판적(+페미니즘+인종) 반성적 교사(the reflective teacher)

구성주의(또는 해석주의) 탐구적 교사(the enquiring teacher)

참여적(+포스트모던) 변환적 교사(the transformativ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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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복잡한 상황 맥락에 근거하기에 비판적, 구성적, 참여적 패러다임은 반성적, 탐구적, 

변환적 교사를 지향하는 교사교육을 제안한다.

교회교사의 신앙교육을 위한 실천적 지식 역시 반성적(성찰적), 탐구적, 변환적 교사 패러

다임에 기반한 질적 연구 기반의 교사교육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2. 신앙교육의 실천에 대한 탐구 : 실천탐구

교회교사의 전문성은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이해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전문성은 자신의 가르침의 행위와 분리된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가르침의 

행위를 실행하고 성찰하는 것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교회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은 

교사의 실제 가르침의 행위를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실천탐구를 통

해 가능하다. 

질적 연구의 전통을 따르는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실천 탐구(practice inquiry)는 실행 

연구(action research)로 알려진 접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연구는 레빈(Kurt Lewin)이 

미국의 인종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 이론(field theory)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조용환 외, 2022, 164). 그가 이를 연구가 아닌 실행 연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사회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와 달리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연

관되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실행연구란 교육현장 관찰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Mills, 2003; 전가일, 2014에서 재인용). 

전가일(2014)은 유아교육과 대학생을 위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의 문제점 발

견, 개선하기 위한 실행, 참여자들의 반응, 실행과 반응에 대한 성찰, 성찰을 기초로 한 또 

다른 실행을 순환적으로 거치며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서근원은 실천 탐구라는 대안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실행연구가 본래 실행자가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해보며 연구하는 방법임을 주장한다(서

근원∙강유미, 2022, 250-251). 서근원이 실행 연구를 실천 탐구로 명명한 이유는 대부분

의 실행 연구가 연구자 관점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을 시도한다면 실천 탐구는 실천가가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다는 점에 있다(조용환 외, 

2022, 169-175).

실천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그 문

제행동의 변화를 위한 행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용

환 외, 2022, 181-183). 첫째, 문제로 인식되는 문제행동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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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발견(fact-finding), 즉 문제행동을 결정하는 장(field)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장을 파악한다는 것은 장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환경과 장을 인식하는 당사자의 

사고, 그리고 그 환경과 사고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다. 서근원은 이 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으로 문화인류학의 참여관찰법을 제안한다(조용

환 외, 2022, 183-185). 문제행동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문화인류학

적 관점에서 타 문화권에 속한 타자의 낯선 행동을 관찰 및 면담하여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당사자의 관점을 발견해내는 참여관찰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행위(action)를 탐구해야 한다. 사회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한 문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

다. 서근원은 행위 탐구를 듀이(1916)가 정의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기존의 안목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해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기존의 안목을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가는 사고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다(조용환 외, 2022, 188).

교회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은 신앙교육 실천탐구를 통해 가능하다. 교회교사는 실천 탐구

를 통해 교회교육의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습자의 문제적 행동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

해하고 그 행동의 변화를 위한 행위를 실행하고 성찰하며 교회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교회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학습자의 신앙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학습자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 

교사가 해야 할 교육행위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첫째, 교회교사는 학습자의 신앙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교회교사는 낯선 

타자인 고유한 신앙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탐구의 자세를 가져야 한

다. 여기에서 교회교사는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 자신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학습자와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는 분리되지 않으며 관계적이며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학습자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판단 속에 전제된 나

의 선입견을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습자를 그렇게 바라보는 나 자신에 대한 이

해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는 신앙교육의 현장에 관한 참여관찰을 통해 가능하다. 신앙

교육의 실천 현장은 학습자가 놓인 모든 삶의 커리큘럼의 실행 현장이 될 수 있다. 교회교

사는 학습자의 다양한 삶의 커리큘럼의 현장, 즉 신앙교육의 실천 현장에 교사의 역할을 수

행하며 직접 참여한다. 여기에서 참여관찰이란, 신앙교육 현장에 참여한 교사가 자신이 수

행한 교육을 학습자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관찰은 기록을 

수반한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교사의 관점을 최대한 유보하며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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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기록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록된 자료는 학습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의 과

정을 거쳐 학습자의 신앙의 의미 체계를 찾아내기 위해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학습자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 교사가 해야 할 교육행위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 

교사의 행위에 대한 탐구는 학습자의 신앙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 행

위를 실행하고 다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신앙 성장을 위한 실천을 당사자 관점

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행위를 당사자 즉 학습자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이유는 결국 성장해야 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교사의 어떠한 교육적 지원과 돌봄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고

유한 신앙의 역사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 따라 역시 고유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행위 탐구를 하는 과정은 외부에서 던져진 교육목표에서 시작하지 

않고 교사가 만나고 있는 학습자에게서 출발해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패턴, 즉 삶

을 변화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도록 동행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사교육은 교사가 만나는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를 가르치는 자신의 교육행위를 탐구하

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교회 교사교육의 현장 : 실천 탐구 공동체

학습자의 행동을 학습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학습자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

한 교육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안목은 역설적이게도 교사의 교육실천을 통해서만 가

능하다. 즉 자신이 직접 학습자를 관찰하며 교사의 선입견과 관점을 유보하며 학습자의 눈

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습자의 기존 행동을 새로운 안목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학습

자의 기존의 형식을 해체하고 스스로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행위를 시도해

보는 실천, 즉 웍샵을 통해서 가능하다(서근원∙강유미, 2022, 254-264).

교사의 교육실천에 대한 탐구의 영역은 교회교사 자신의 신앙교육 행위에 대한 탐구, 학

습자의 신앙 행위에 대한 탐구로 구분될 수 있고, 이는 주일마다 교회교육 실행의 현장에서 

웍샵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매주 교회교사는 자신의 신앙교육 실행에 대한 탐구와 학습

자 신앙 행동에 대한 탐구를 통해 신앙교육에 대한 자신의 실천적 지식은 무엇이고, 본인의 

신앙교육 실행 과정에서의 전문성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 탐구의 과정은 실행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이선경 외, 2009). 교회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웍샵은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교육실행 후 자신이 실행한 교육실천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교사는 교회교육 현장에 참여하며 교사 자신

을 포함한 학습자들의 신앙 행동을 관찰 후 자신이 실행한 교육에 관한 자료를 기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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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회 교사는 실천 탐구 공동체 안에서의 정기적인 웍샵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신앙교육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교육 실행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갈 수 있다. 교회의 

교육 부서가 신앙교육을 실행하는 공동체이자 교사가 실행한 교육과정을 탐구하는 실천 탐

구 공동체가 될 때, 모든 신앙교육의 실천 현장은 곧 교사교육 실행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나가는 말

교회교육의 목적이자 내용인 신앙은 전인적 실천적 지식이기에 명제적 지식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교회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전문성 역시 현장에서의 실행을 포함한 실천적 지식을 

다루기에 기존 형식의 교육으로 함양되기 힘들다. 따라서 교회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사교

육 패러다임은 실증주의가 아닌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 교사의 교육실

행의 전문성은 교사의 실제 가르침의 행위를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교육의 대안적 패러다임인 질적 연구 중 교사의 지식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형태의 실천적 지식을 다루며 실제 교육행위의 실행과 성찰의 과정을 

포함하는 실천 탐구를 탐색해보았다. 

실천 탐구는 학습자의 신앙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교육 실행 현장에서 학습

자의 행동을 참여관찰하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신앙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교사가 어떤 교육행위를 해야 할지 탐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실천탐

구의 방법으로 교회 교사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역설적 상황이다. 실천탐구가 무엇인지 모르

는 교사가 실천탐구의 현장에 초대받아 매 주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신앙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떠한 교육적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을지 탐구하고 실행하

는 무수한 시행착오의 상황이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실천탐구가 지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 실천탐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

천탐구에 기반한 교회교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역시 교회교육 공동체들이 실천탐구를 직접 

시도함으로써 자신들이 실행하는 실제적 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정기적인 웍샵의 자리를 필요로 한다. 교회 교육의 현장과 분리된 외부로부터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교육의 현장의 실천을 탐구함

으로써 교사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행위를 선택해야 하는지 시행착오

를 겪는 현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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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회 교사교육의 대안으로서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제안하였고, 특히 질적 연

구방법 중 실천 탐구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 실행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사교육과정을 제안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천탐구에 기반한 

교사교육은 명시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실제 교회교육 현장에서 실천탐구를 실행한 사례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실제 교회교육 현장에서 실천탐구에 기

반한 교사교육의 실행 사례를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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