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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대 적인 민족 교 였던 오산 교와 명동 교의 마

을교육공동체로서의 성을 살 봄으로 오늘날 마을교육공동체가 지 는 본질과 

방 을 검 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 이 두 교는 국내외 민족독립운동의 거점. 

이 된 명성 높은 기독교 교였다 이 교들이 억압적 상 에도 불구 고 당시 시대. 

적 사명이었던 민족교육을 실  수 여 륭  졸업생들을 배  수 있었던 데

는 교와 마을의 밀  력관계로 성  마을교육공동체의 영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교는 설립부  마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교는 좋은 교육의 . , 

기 나 문 사가 있으면 마을주민들을 청 였다 교는 주민들에게 교의 모든 . 

시설들을 열어주었고 마을주민들은 생들과 교사들을 보살 으로 양 은 긴밀  융, 

체를 이루었다 이러  관계를 대로 교와 마을은 자주와 등이 기반이 되는 . 

이상적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오산 교와 명동 교. 

가 마을과 가졌던 유기적 관계에 대  역사적 고찰을  오늘날 마을교육공동체가 

보다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데 요  시사점을 제공 였다.

《 주제어 》

마을교육공동체 이상적 마을공동체 오산 교 명동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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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Ⅰ

   

마을교육공동체는 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  교육계에서 중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 

년부  교육청의 주요 사업명으로 사용되던 것이 년이 채 지나지 않2011 10

은 년에는 우리나라 개 교육청 은 광역시도의 지자체 모두가 예외 2020 17

없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  만  이에 대  관심이 져있음

을 알 수 있다 김승보 외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가 이처럼 우리 사( , 2020). 

에 빠르게 산되어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대사 에서 우리가 경

는 공동체의식의 결 과 관계있다 즉 우리 주변에 존재 던 마을공동체. , 

가 점차 사라지고 그 와중에 교와 교 의 공동체성도 약 되어 어디에서, 

도 공동체를 경 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상 과 무관 지 않다 그러. 

므로 마을교육공동체 상은 단절되고 고립되어 가는 우리의 교교육과 

사 적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반성 게 는 새로운 준거 의 역 을 

리라 기대된다. 

그런데 근 우리나라에서 종종 논의되고 실천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그 

개념이 매우 소 게 사용될 뿐 아니라 나의 사업이나 로그램으로 

소되는 경 이 강 다 이승 마을교육공동체를 교교육과 사 가 ( , 2019). 

지 는 방 을 재검 게 는 새로운 교육적 러다임으로 보는 대신 

단지 교교육을 보완 는 나의 로그램 같은 수단으로만 간주 다면 

이는 교교육과 우리 사 를 근본적으로 변 시  수 있는 기 를 놓 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 고 교와 지역사 가 단절. 

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 양자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마을교육공

동체를 성 기 위 서는 그런 과정을 지나온 사례들을 살 보는 것이 

요 다 즉 교와 지역사 가 공동체성의 복을 구 면서 양자가 유기. , 

적 력관계를 이루어 지속가능성을 보  사례들을 살 보는 일은 마을

교육공동체의 본질과 방 을 새롭게 설정 는데 유용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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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대 적인 교였던 오산 교와 명

동 교를 마을교육공동체의 관점으로 살 보고자 다 이 두 교를 선정. 

 이유는 두 교 모두 구 말에 설립된 공동체를 중시 는 우리민족의 , 

전 적인 교육사상과 근대적 리성을 대로  서구의 근대교육이 결

된 모범적인 기독교민족 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교들은 교와 마. 

을이 기부  긴밀  유기적 력관계를 이루어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 

적절 다고  수 있다 대체로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를 년대 교육공. 1990

동체를 기조로 던 교육개 정책이나 방이  간 적으로 이어져 온 지

역사 교육을 위  생 습 운동으로 보는 경 이 있다 서용성 외( , 2016).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가 씬 더 깊이 내려져 있음

을 밝 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원 과도 같은 사례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 

존재 음을 고찰 고자 다 오산 교와 명동 교는 마을과의 긴밀  력. 

관계가 교 설립에서부  운영에 이르기 까지 중심을 차지 고 있었다 이 . 

두 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성 여 일제의 압제라는 어려운 상  속에

서도 자주와 등과 연대의 대 위에서 이상적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는 노

력을 경주 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일제강점기 모범적인 교였던 오산 교와 명동

교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성을 살 봄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 야 

는  방 을 설정 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 이러  목적을 달성 기 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가진다. 

첫째 오산 교와 명동 교의 설립 배경과 교육목 는 무엇이었나  , ?

둘째 오산 교와 명동 교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징은 무엇인가  , ?

셋째 오늘날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서 오산 교와 명동 교가 주는   ,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먼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  이 를 위  관련 도서와 술논

문들을 수집 분석 였다 다음으로 두 교에 대 여 다양  방식으로 다양. 

 의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먼저 두 교에서 교사와 생 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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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 교에 직접 관여 던 이들의 저서 고록 시 메모 등과 같은 , , , 

글들이 중요 게 수집되었다 그리고 북간도의 명동 교 건물을 방문 여 . 

재연되어 있는 당시 교실의 모습을 관찰 고 졸업생에 대  소개 글과 교

과서 등 여러 문서들을 볼 수 있었다 또  국 자들과 연변의 중국 자. 

들이 쓴 두 교에 대  소개의 글과 술논문들을 수집 여 분석 였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및 논의의 II.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1. 

마을교육공동체는 교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연계를  성된다 강(

영 그러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 는  방법은 마을교육공동, 2017). 

체를 구성 는 심요소인 교 공동체 와 마을 공동체 의 연계방식을 살( ) ( )

보는 것이다 연계방식은 결 는 정도에 따라 느슨  의 연계부  강. 

력  의 연계까지 다양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결 의 정도. 

와 내용을 고려 여 세 가지 방식을 생각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와 마. 

을이 별도로 존재 면서 서로에게 요  바들을 상대로부  제공받아 

용 는 상 용의 연계방식이다 둘째는 양자의 연계가 보다 체계 되어 . 

서로 간에 소 과 력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너십 연계(partnership)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교와 마을이 각자의 고유  속성을 유지. 

면서도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나의 새로운 융 체를 이루게 되는 

유기적 력관계 방식이다 이 단계가 교와 마을의 결  정도가 가장 강. 

 경우이다 그러나 결 이 강 다고 서 양자가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 

유  속성을 상실 는 것은 아니다 오 려 양자 간의 유기적인 력관계로 . 

서 각자의 속성이 더욱 분명 질 것을 구 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마. 

을교육공동체를 우리는 성숙  모 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교와 마을의 . 



강영택 ┃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  145

유기적 력관계는 교로 여금 교육적 기능을 더 과적으로 수 는 

교공동체로 성장 는데 기여 다 동시에 마을 역시 교와 유기적 력. 

을  마을의 교육력이 증가 여 마을의 기능을 더 능숙 게 수 는 

마을공동체로 성장 게 된다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마을과 교는 각자의 . 

기능을 더 잘 수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경계를 넘어 상대와 융 체

를 이룬다 이 때 교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구분은 모 진다 그래서 . . 

이런 상 를 나 내는 데는 지역이 교요 교가 지역이다 김조년‘ , .’( , 

라는 이 적절  보인다1998) . 

이 은 교육의 중요  세 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성들을 보여 

준다.  

첫째 교육 공간과 시간의 대이다 교가 마을로 장될 때 교육이 , . 

교라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의 넓은 공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또  교육이 교교육에 정될 때는 루 중 수업 시간에만 교육이 발생

지만 마을로 장되면 마을에서 생의 생 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 즉, 

루 종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 교육 는 주체와 교육받는 주체의 대이다 마을이 교가 될 때 , . 

가르 는 이는 교교사를 넘어 마을의 주민들이 된다 오늘날 마을주민들 . 

가운데는 생들의 교과지도나 비교과지도를 지원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들이 많다 또  배우는 이들이 교의 생들로부  교 밖 청소년들과 . 

마을의 성인 주민으로 장될 수 있다 점차 수명이 길어지는 주민들의 교. 

육에 대  요와 욕구가 증가 기 때문에 성인 생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변 이다 교가 마을이 된다는 것은 가르, . 

야  내용이 달라져야 을 의미 다 교란 삶의 장과 분리된 공간으. 

로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교과서를  교육 기에 적 다 이에 비  . 

마을은 삶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교과서를  배운 지식을 검증 거나 

실천 기에 적 다 그래서 마을이 교이든 교가 마을이든 교육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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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삶의 장에 보다 밀착되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성을 띠게 된다. 

이러  교육과정의 변 는 자연스럽게 교수방법의 변 를 가져오게 된다. 

실의 문제를 공부 기 위  로젝 수업 을 진 거나 론과 발(PBL)

 수업을 용 게 된다.

교와 마을이 이런 정도의 융 적 관계를 이룬 사례는 많지 않지만 우

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로는 남 성의 무 교와 동마을이 있다 강영(

양병찬 그런데 무 교가 모델로 삼은 곳이 오산 교이, 2017; , 2008). 

다 무 교의 설립자인 이찬갑은 오산 교 신으로 이승 을 도와 교. 

와 마을의 력 동을 주도 던 인물이다 그리고 무 교를 실질적으로 . 

일군 순명 역시 오산 교의 정신을 무 교에 계승 려 생 노력 을 

만  오산 교의 마을과의 관계는 모범적이었다 백승종 명동 교는 ( , 2002). 

조선 선비들의 교육을 중시 는 이상촌 사상에 기독교의 개인의 인권을 존

중 는 등사상이 결 되어 설립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논의의 2. 

우리사 의 교육 담론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등장  것은 

근인 년 전 부 이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 개념인 지역사 교육2010 . , 

마을 교 가정 교 마을의 연계 교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은 , / / , , 

우리사 에서 좀 더 이른 시기부  논의가 되어왔다 마을교육공동체가 교. 

육정책 은 사업으로 등장 자 그 논의와 실천이 급속도로 산되었다 이. 

처럼 산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공동체의 상실로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새

로운 교육적 러다임을 요구 는 시대적 사 적 경이 갖 어져 있었고,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  정책들이 그동안 꾸준  시 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발 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  논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 게 유  될 수 있다 양병찬 에 따르면 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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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교육공동체에 대  논의는 그 발생 배경 은 기원에 따라 네 유 으로 

나눌 수 있다고 다 그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를 지역주민을 위  교. 

개방 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만들기 주민공동체교육의 다양  실천 마을, , , 

만들기의 진 과정 등 네 가지로 제시 였다 그는 첫째 교개방이란 . , 

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  주민들에게 개방 는 것으로 년대 이1960

 우리나라에서 시 되던 지역사 교 운동에서 강조(community school)

던 바라고 였다 둘째 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만들기란 우리사 의 . , 

전 적인 교육공동체 개념을 일 는 말로 교가 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되

어 있음을 강조  말이다 이는 생 교사 부모 등 교구성원 간의 교. , , 

육공동체 성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기여 지만 반면 마을 주민 을 교육공( )

동체의 체로 인정 는 데는 방 가 되기도 였다 셋째 주민공동체교육. , 

의 다양  실천이란 이전부  지역사 에서 운영되어 오던 주민공동체 모

임들 가운데 야 단체 같이 교육 동을 중심으로 던 모임들의 다양  실

천들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동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수 있다 넷째 마. , 

을 만들기의 진 과정이란 서울시를 비롯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 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로젝 에 마을 교가 되어 결국 

이 로젝 는 마을교육공동체로 이어지기도 다는 것이다.

양병찬의 유  작업과 께 유 에 대  대 적인 논의는 서용성 외

와 신서영과 박창언 의 견 이다 그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2016) (2019) . 

구 는 방 과 목 에 따라 네 가지로 유  였다 첫째 교육과정적 접. , 

근은 교의 교육과정을 성 거나 운영  때 마을과 연계 고 마을을 

습의 장으로 용 는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접근은 지역경제의 성 를 . , 

위  마을 동조 교매점 공동육아 등을 교와 연계 여 운영 는 방, , 

식이다 셋째 문  예술적 접근은 교의 교육 동을  은 교 밖의 . , 

모임에서 준비  문  동을 마을의 문 사나 제에서 발 여 생

들이 문 공급자가 되는 방식이다 넷째 진로직업적 접근은 생의 진로 . , 

탐색을 위  다양  로그램을 경 고 그와 관련된 지식 기능 등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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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마을을 용 는 접근이다 서용성 외 신서영 박창언( , 2016; · , 2019).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 관  위의 유  작업은 어느 정도 당성을 갖

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논의를 좀 더 멀리 그리고 넓게 범위를 . 

대시 고자 다 즉 마을교육공동체는 시적으로 짧게 잡아도 조선시대. ,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공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과 서구까지 범, 

위를 넓  수 있다 이처럼 장된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다 마을교육공동. 

체의 발전과정을 고려 다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교육개 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교교육의 보완, . 

이나 개선 나아가 개 을 위   방안으로 보거나 은 교육개 을  

이루고자 는 목 로 보는 견 이다 그런데 이 범주의 논의에는 관심의 . 

초점이 교와 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신서영 박창언( · , 2019).

둘째 생교육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역 주민들을 위  , . 

생교육의 장으로 보거나 생교육을 마을교육공동체 성을 위  수 

과정으로 보는 견 이다 이 범주에서는 관심대상이 생과 아동을 넘어 마. 

을 주민들에 까지 대되었다 그런데 주 관심영역은 여전  교육 동에 집. 

중되고 있다 김용련 배영주 심성보 외( , 2019; , 2019; , 2019)

셋째 력적 교육 거버넌스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직론, . 

의 관점에서 교육 거버넌스를 위  력체제의 구조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견 이다 이 범주에서는 력 동의 과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 서 . 

교와 지역 기관들의 구조와 시스 의 변 에 까지 관심이 심  대되었

다 그러나 조직의 구조와 시스 의 변 를  구 고자 는 마을 상. 

에 대  논의가 부족 다 김은경 조윤정( , 2018; , 2018; Davidson & Case, 

2018).

넷째 이상적인 마을공동체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생, . 

계가 살아있는 이상적인 마을 만들기의  과정으로 보고 이를  궁극, 

적으로 정의롭고 로운 마을공동체의 건설 은 지속가능  공동체로의 

성장을 도모 고자 는 견 이다 여기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논의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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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에 머물지 않고 대사 의 러다임 변 를 요구 는 사 적, 

철 적 논의까지 나아간다 강영 심성보 외 양병찬 ( , 2014; , 2019; 2019; 

순명, 2008). 

위에 제시  네 범주의 접근 중 어떤 접근을  것인가는 교와 마을

이 처  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교육개. 

적 접근과 생교육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  접근들이 지금까지 . 

교육의 발전에 기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마을교육공동체가  걸. 

음 더 나아가 도달 야 는 바는 이상적인 마을공동체 성에 기여 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  마을공동체 만들기에는 기독교교육적 관점의 논의들. 

이 도움을 준다 고성 김도일 교 의 가르 이 이웃( , 2018; , 2016; 2019). ‘

을 위  봉사 동 디아 니아 에서 이웃과 께 존재 이노니아 으로 ( )’ ‘ ( )’

강조점이 변 야 다는 주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이상적 마을공동체

를 성 는 과정에도 중요  시사점을 준다 김도일 그런데 이 논( , 2016). 

문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이상적 마을공동체 성 과정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 교 사례들을 발굴 여 고찰 고자 다 본 연구에서 살 볼 . 

두 교는 비록 지금부  년이 넘는 과거에 존재 지만 교와 마을이 100

융 되어 상생을 구 던 않은 사례라  수 있다.   

오산 교III. 

오산 교의 설립배경과 교육목1. 

오산 교는 년 남강 이승 에 의  안북도 정주시에 있는 오산지1907

역의 용동마을에 설립되었다 교의 설립 배경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 

다 나는 이승 이라는  인간이 어온 개인적인 망과 관계 다 그. . 

는 장사를 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자 예의바르고 청결 고 등  이



150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8 (2021 12 )

상촌을  염원을 게 되었다 다른 나의 배경은 이승 이 교와 마. 

을을 조성  즈음 그에게 영 을 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계 다  . 

개 기 반도 전역에 영 을 준 교육구국운동과 민족독립을 위  비밀결

사단체였던 신민 와 안창 의 영 을 게 받았다. 

오산 교의 설립이념은 이승 의 정신에 기반 고 있다 그는 이 없어 .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나라의 을 워 주권을 

복 는 일을 생의 목 로 삼았다 그래서 교육을  인재를 길러 나라를 . 

세운다는 교육구국 이 오산 교의 교육목 가 되었다 이러  목‘ ( )’ . 敎育救國

를 이루기 위   방 으로 교육을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선생

을 양성 는 일을 중시 였다 이러  오산 교의 목 인 나라의 주권을 . 

복 고 바로 세우기 위 서는 정 자질을 갖  인재상이 요구된다 이승. 

은 오산 교에서 기르고자 는 인재상을 밝고 덕스럽고 있는 사람 으로 ‘ ’

제시 다 단순  이 있는 은 실력 있는 사람으로는 부족 다고 보았. 

다 그래서 지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 뿐 아니라 성 이나 인격의 면에서도 . 

성숙 이 요 다고 보았다 또  이승 은 민족을 위  신  수 있는 . 

실천적 지식인을 양성 고자 다 그가 교의 목 와 인재상과 관련 서 . 

말  바들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글만 많이 읽고 도가 도도 고 손이 약  선비가 아니고 나라를 위  

신  수 있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 고 실제로 손에 비를 들고 괭이를 

잡는자 오산백년사 찬위원( , 2007).…

오산 교에서 가르  교과목은 수신 역사 지리 영어 산수 대수 법, , , , , , 

대의 물리 천문 생물 광물 창가 체조 등이었다 이승 이 기독교신앙, , , , , , . 

을 갖게 된 이 부 는 성경을 교과목으로 채 여 성경수업을 실시 였

다 그리고 생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강인 게 기르기 위  군사 련과 체. 

조를 열심  시 다 남강을 비롯 여 교장 백이 과 초기 교사들이었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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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서진순 박기준 등의 신적인 노력으로 개교 지 불과 년 만에 오산, , 2

교는 년 월 일자 성신문 으로부  북일대에서 교육정도가 1909 8 11 “

제일 이라는 을 얻기에 이르렀다 조 욱” ( , 2002, 56).

오산 교의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은 졸업생들을 신실  신앙인이면서 애

국자로 살아가게 다 신앙으로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 다 옥중에서 순. 

교  주기철 목사 생을 겸손  신앙과 인격으로 나님과 민족을 섬긴 , 

경직 목사 독  기독교사상가이면서 역사가로 국사상사에  영 을 , 

끼  석  선생 등이 모두 오산 교의 교육으로 성된 사람들이다 그리. 

고 많은 졸업생들이 남강이 강조  대로 전국으로 어져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 는 교의 선생이 되었다.

오산 교와 용동마을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성2. 

오산 교와 교가 위  용동마을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

다 마을 전체가 교 생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이었고 교는 마을 주민. , 

들의 배움과 마을의 발전에 게 기여 였다 그래서 오산 교가 있던 이 . 

마을은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에서도 발견 기 어려운 모범적인 마을

의 모습을 갖 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승 이 써 만들고자 고 어느 정. , 

도 성  모범적인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살 보고자 다 그리고 마을교. 

육공동체의 수적인 조건인 교와 마을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

져 있었는지도 살 보아야 다 이승 의 오산 교와 마을공동체에 대  . 

생각과 실천에는 안창 와 신민 의 영 이 있었다고 다 안창 는 나라. 

의 독립을 위  다양  동을 였지만  교육운동과 이상촌건립 운동

에 심 을 기울였는데 사실상 이 둘은 밀접  연결되어 있었다 즉 안창. . 

가 건설 고자 던 이상촌 내에는 교가 중심이 되어 농업 양잠 임업 원, , ,

예 목  등을 교육 는 곳이다 그곳에는 실습을 중시 여 밭과 논 채소, . , 

원 과수원 조림 등이 있고 이와 께 공업과 목 관련 시설도 갖 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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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 다 이승 이 오산지역에 만들고자 던 이상촌도 이와 유사. 

다. 

오산 교와 용동마을의 유기적 력관계1) 

오산 교가 자리 잡은 용동마을은 이승 이 년 문중 사람들 여 1899 20

가구와 께 이주 여 살게 된 작은 마을이다 오산 교는 이승 이 주도. 

여 설립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 주민들 역시 교설립에 지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오산 교 생들을 집에서 기숙을 시. 

기도 고 교교원들에게 생 에 요  것들을 제공 기도 였다 교 . 

역시 모든 시설과 로그램을 주민들에게 개방 였다 년대에는 교를 . 1920

장 면서 교원 사 과 교병원 그리고 목욕 을 짓게 되었는데 이 시설

들을 마을 주민들도 이용  수 있도록 완전 개방 였다 또  교에서 개. 

되는 강연 나 음악 에도 주민들을 초대 여 께 문 를 유 며 배

움의 기 를 가졌다 오산 교 교사들은 교 동 자면 야  등을  . , / , 

주민들에게 교육기 를 제공 였다 마을교 와 동  모임에서는 교의 . 

생과 교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께 어울려 동을 였다 이처럼 교, . 

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

을 오산 교의 졸업생 김기석은 다음과 같이 묘사 였다. 

오산에 사는 주민들은 남강을 우리 선생 이라 부르고 교를 우리 교‘ ’ , ‘ ’

라고 불렀으며 생들을 우리 생들 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집에 생, ‘ ’ . 

들을 기숙시 는데 교의 정신과 방 에 따라 부 으로서 생들을 보, 

살  준다는 생각이었고 생들을 두고 그들에게서 대가를 받는 일로 생, 

각 지 않았다 주민과 주민 사이 주민과 생 사이에는  가지 소망 . , 

아래 같은 마을 같은 지붕 밑에 있다는 가족의식이 그들의 사이를 맑게 

렀다 생들은 옆집 어린애들을 목마를 우거나 손목을 잡고 다녔고. , 

목욕 에서는 아저씨와 노인들의 등을 밀어드렸다 오산을 다니던 생이. 

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아직도 북쪽 채석산 밑에서 벌어졌던 이 아름다

운 이상 을 잊지 못 고 있는 것이다 김기석( , 2005,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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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교가 중심이 된 이상적 마을공동체 건설2) 

이승 은 이상촌을 건설 는 것이 그의 일관된 삶의 목 이자 방 이었

다 상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뒤에는 조선시대 유 자들이 듯이 . 

같은 집안 사람들을 모아서 이상적인 촌락을 만들려고 다 그러다 나라의 . 

주권이 당 는 상  속에서 안창 의 연설을 듣고 그와의 만남을 가지

면서 그가 구 던 이상촌의 내용이 바뀌어 갔던 것이다 그것은 교육을 .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경제생 을  수 있는 자립적 마을공동체

를 건설 는 것이다 이승 은 이러  마을공동체의 건설이 나라의 주권을 . 

앗아간 일본을 극복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가 꿈꾸고 구 던 이. 

상촌의 성은 세 가지로 요약  수 있다 김기석 백승종 첫( , 2005; , 2002). 

째는 동 와 동조  같은 마을자 조직을  주민들의 자 적 역량이 

상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  역량을 상 기 위 서 배움이 일상 되. 

는 마을 습공동체가 성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온전  마을공동체에는 교. 

육과 배움이 대를 이루되 신앙이 신실 고 산업이 발달 여 주민들의 정

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뒷받  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징들을 간단  . 

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 이 구 던 이상적 마을공동체는 자 적 성격을 갖는 것이, 

다 그러기 위 서는 마을 주민들이 자 역량이 있어야 고 자 역량은 . , 

교육과 실천경 을  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에서 는 . 

강연 나 교 에서의 부 에 교원들 뿐 아니라 주민들도 초대 여 께 

배움의 기 를 가졌다 그러나 자 역량은 용동 와 같은 주민자 조직에 . 

참여 면서 강 되어 갔다 이승 은 용동을 비롯  오산의 모든 마을에 동. 

를 조직 고 이를 묶어 동조 을 설 다 동조 의 의는 각 동. 

의 대 들이 모여 주민들의 생 관련 이슈들과 공동생산 공동노동 교육계, , 

몽 등의 문제들을 의 다 용동 의 발전  인 자면 는 주민들의 소. 

득증대에 관심을 두었지만 동시에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을 권 고 계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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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를 개 는 등 주민들 교육에 을 썼다 이러  주민교육을 담당  . 

이들은 자면  중 청년 로서 오산 교 졸업생들이 많았다 다시 말 면 오. 

산 교는 자 역량을 갖  졸업생들을 배 여 지역사 의 지속가능  성

장의 대를 닦는데 기여  것이다.

둘째 이승 은 마을의 중심에 교를 세웠다 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 . 

것으로 배움 교육이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상적인 / . 

마을은 배움이 일상 된 마을공동체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구 는 . 

바와 동일 다고  수 있다 오산 교의 생들은 교에서 뿐 아니라 마. 

을에서도 다양  배움의 기 를 가졌다 교의 교사들은 교육 동을 교. 

에서만  것이 아니었다 방과  저녁시간에도 교사가 기숙 는 숙집에 .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 곤 였다 교와 교 에서 개 되는 강연. 

와 강습 는 생들과 마을주민들의 배움의 장이 되었다 또  자면 의 청. 

년들이 주민들에게 권고  신문과 잡지의 열람은 배움을 일상 는 매우 

륭  방안이라  수 있다. 

셋째 이승 은 마을에 교 교 산업시설이 조 롭게 갖 어져야 이, , , 

상적인 마을공동체가 된다고 보았다 오래전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던 . 

이승 은 년 자신이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자 오산 교를 기독교 교1910

로 만들고 마을에 오산교 를 건립 여 주민들도 신앙을 갖도록 권면 다. 

이승 에게 기독교신앙은 나라 잃은 슬 을 위로 주고 올바른 삶을 살도

록 인도 는 나 의 역 을 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공동체를 . 

성 는 기반에는 신앙이 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죽기 전 동상제막식에. 

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은 신앙으로부  

연유 다고 고백 다.

그래서 그는 교육과 신앙 그리고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완전  자 를 

이룩 야 다고 보았다 이러  생각 에 이승 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 

던 용동을 중심으로  오산일대가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적, 

문 적 및 윤리적 지역으로 성장 게 는 것 그리 여 오산을 조선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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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본받게 고 싶다는 것이 이승 의 꿈이었다 백승종( , 2002, 131).  

이러  세 가지 성을 갖는 마을공동체는 이슴 의 마음 속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 가운데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일단의 모습을 오산 교의 . 

교사로 있던 이광수의 글을  엿볼 수 있다. 

동네 전체가 예수교인 것과 또 이 동 로 여 이 동네는 이웃 다른 동

네와는 딴 인 동네가 되었다 술과 노름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어느 . 

동네에나  보는 이웃끼리의 싸움도 없었고 집과 옷들도 다 깨끗 게 

되어서 병들이 청결검사도 아니 들어오게 되었다 이 동네에는 실로 경. 

찰이 올 요가 없었던 것이다 규무( , 2008, 74).

명동 교IV. 

명동 교의 설립배경과 교육목  1. 

년 북간도로 집단 이주  경북도의 유 자들과 가족들은 매입  1899

땅을 열심  개간 여 농산물을 수 게 되었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은 자. 

녀들의 교육과 진양성을 위  그들이 거처 는 세 곳에 서재들 규암재- , 

오룡재 소암재 을 설 였다 규암재는 년 장재촌에 김약연이 직접 , - . 1901

기와를 굽고 나무를 잘라 지은 기와집 건물에 자리 잡았다 규암재에서 . 

생들은 기숙사 생 을 며 문과 을 배웠다 용정에서 이상설의 주도. 

로 운영되던 서전서숙이 년 문을 닫자 김약연은 이듬  세 서재를 1907

여 명동서숙을 개교 였다 명동서숙에는 서전서숙에서 교원으로 있던 . 

박무림을 초빙 여 숙장을 맡겼다 명동서숙은 교육의 내용에서 서전서숙과 . 

같이 근대교육을 방  교육기관이었다 명동서숙은 년 명동 교로 개. 1908

명 였다. 

명동 교의 교육목 는 분명 다 그것은 민족정신의 고 를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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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독립 정신을 실천 는 청년을 양성 는 것이었다 그러  정신은 명동. 

교의 교가와 응원가에 잘 나 난다 명동 교의 교가와 응원가는 다음과 . 

같다 청선 강영덕( · , 2014). 

 뫼가 우뚝  은 이 대 배검이 깃 신 이 에 그 씨의 신 / 

뜻 넓 고 기르는 나의 명동 교가 무쇠 골격 돌 근육 소년 남자야 애/ / ( ) / 

국의 정신을 발 여라 다다랐네 다다랐네 우리나라에 소년의 동시/ 

대 다다랐네 만인대적 연습 여 일 전공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 없이 

우리목적 아닌가 응원가( )

교가의 가사에서 뫼는 백두산을 배검은 단군왕검을 뜻 며 그 씨인 , 

단군자손들이 전으로 삼은 이곳에서 그 얼과 을 보존 자는 열망을 담

고 있다 응원가 역시 애국정신 양 여 일제에 거  것을 독려 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명동 교에서 민족정신과 근대의식을 고 기 위  가르  교과목들은 

매우 다양 다 먼저 교의 소 부에서는 국어 문 산술 주산 이과 작. , , , , , 

문 습자 창가 체조 지리 역사 등의 과목들을 개설 였다 그리고 중 부, , , , , . 

에서는 역사 지지 법 지문 박문 생리 수신 수공 독립사 위생, ( ), , , , , , , , , 地誌

식물 사범교육 농림 광물 외국어번역 중국어 신약전서 작뭄 습자, , , , , , , , , 

산술 대수 기 창가 체조 군사 련 등의 과목을 개설 였다 그리고 매, , , , ( ) . 

주 요일 오 에는 문예와 체육 동을 실시 였는데 강연 나 론 가 

주요 로그램이었다 론 에서는 영웅이 시대를 창조 는가 시대의 영. ‘ , 

웅을 창조 는가 같은 수준 있는 문제에 대  열띤 론이 진 되었다?’ (

청선 강영덕· , 2014, 28)

교육성과의 면에서도 명동 교는 명성에 걸 맞는 결과를 내었다 그 결. 

과는 졸업생들의 면면을 봐도 짐작  수 있다 대 적인 졸업생으로 문  . 

예술 분야의 윤동주와 송몽규 시인 영  아리랑의 감독 나운규가 있고 종, , 

교 문 분야에는 문익 과 문동  목사 신대 교수 등이 있다 이들 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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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교의 범  생들과 졸업생들 역시 교에서 배운 대로 민족정

신을 대로 일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다 였다 졸업생 문제린의 . 

증언에 따르면 독립운동을 다 순국  졸업생이 명이 넘는다고 다 문11 (

영금 문영미 그리고 명동 교 생들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  중· , 2006). 

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년 월 일제에 의  명동 교와 명동마을이 1920 10

벌된 일이다 명동 교는 연변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  이  일무. 3.13 

장단체의 쟁의 중심지 역 을 였다 이러  정 을 악  일제는 명동. 

교를 불령단 의 소굴로 인정 고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결국 교와 마을‘ ’ . 

을 수색 여 교원과 주민 여명을 장에서 사살 고 여명은 체 였10 90

다 그리고 교와 교 는 방 로 전소되었다. . 

명동 교와 명동촌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성2.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와 마을이 상  정  관계를 가질 때 성되는 

것이다 즉 양자가 상  관심을 갖고 서로의 동에 적극 지원 고 참여. 

여 유기적 력관계를 이룰 때 가능 진다 유기적 력관계란 교와 마을. 

이 상 간에 교육적 자원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서로가  운명공동체에 

속 있다는 주체의식과 연대의식을 갖는 관계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러, 

 교와 마을의 유기적 력관계의 결과이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의 마을은 배움의 전이 되기에 마을을 건강  교육생 계로 만들려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 다 여기서는 먼저 명동 교와 명동촌의 경우 유기적 . 

력관계가 어떻게 구 되고 있는지를 살 본다 그리고 나서 마을교육공동체. 

로서 명동을 비롯  간도지역이 어떤 교육생 계의 모습을 갖고 미래 세대

에게 영 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겠다. 

명동 교와 명동촌의 유기적 력관계1) 

명동 교의 설립과 운영주체로서의 명동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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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촌에서 서원이나 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그 지역에 정착 고 2~3

년 에 생겼지만 사실상 이주민들의 생각 속에는 이주를 계  때부  

교육시설은 존재 었다 이주민들을 이끌었던 집안의 어른들은 고 땅에서. 

도 자와 교육자로서 신망이 높은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이주를 결심  목. 

적 중 나가 나라를 구  인재를 양성 는 것이기에 교육은 마을의 첫 번

째 중요  과업이었다 그래서 서원이나 교를 설립 고 운영  때도 그 . 

요  바들을 마을에서 당 였다 이주민들이 명동촌에 정착 면서 광. 

 지를 구매 였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구별 여 전체 지의 1

에 당 는 부분을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삼았다 이 땅은 전 이. ( )學田

라 여 마을 자녀들의 교육을 위  사용되도록 다 전에서 나오는 농. 

산물은 교사들의 식량으로 제공되었고 교사 봉급 원도 전에서 당 기 , 1

일쑤였다 교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교원들에게 봉급을 주지 못 다 그. . 

럴 때는 가정이 있는 교원에게는 전의 일부를 주고 농사를 지어 살도록 

고 독신 교원에게는 부 의 집을 돌아가면서 끼니를 결 도록 였, 

다 땔나무와 쌀과 교원의 의복도 부 들이 결 였다. . 

마을은 교의 설립과 운영에 요  물적 자원을 제공 을 뿐 아니라 

교를 운영 는데 요  심 교원들도 배 였다 명동 교의 기초가 . 

되었던 세 서원의 설립자인 김약연 김 규 남위언 모두 마을의 신망 높은 , , 

어른들이었고 김약연에 이어 명동 교의 대 교장이었던 김정규도 역시 , 3

께 이주  온 마을 주민이었다 명동 교의 시작인 명동서숙이 개교 을 때. 

의 첫 교사인 김약연 김 연 남위언과 교의 재정을 관리 던 문 정 모, , 

두  마을 신이면서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년 명동 교의 . 1925

중 부가 내외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소 교만 남았을 때나 년 광주1929

생운동의 영 으로 북간도의 만세운동에 명동 교가 앞장섰다는 이유로 

년 월 소 교마저 문을 닫았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교1930 5

의 문을 다시 열게  것도 명동 교와 명동마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

여준다 철(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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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면 명동 교는 명동마을에 의  설립되고 운영된 교였다 그래, . 

서 교와 마을의 경계가 분명 지 않았다 마을이 교를 위  신 듯 . 

교 역시 마을에 신 였다 그러나 교는 마을만을 위  존재 지는 않. 

았다 명동마을의 아이들이 교교육의 주 대상이었지만 교는 명동마을을 . 

넘어 반도와 중국과 러시아에 사는 우리 동 들까지 었다 그리고 교육. 

의 목  역시 마을을 넘어 민족과 조국의 독립과 안녕에 있었다.

도움을 주고받는 적 관계의 명동 교와 명동촌(2) 

명동촌은 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어려운 재정 부담을 감수 였다 교. 

의 운영비를 위  주민들은 기꺼이 교밭 을 마련  주었고 교사들( ) , 學田

의 생 에 요  물 들을 제공  주었다 명동 교가 유명세를 게되자 . 

다양  곳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이 때 주민들 가운데 비교적 재정적으. 

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손님들을 접대 였다 그 집의 며느리였던 김신묵의 . 

증언에 따르면 손님을 위  밥상이 열두 개나 되었고 어떨 때는 루종일 , 

음식을 준비 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도 다 문영금 문영미 교( · , 2006). 

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지극  중요  것이었기에 교를 위  는 수고로

운 일들을 마다 지 않았다 년 일제에 의  교가 전소되었을 때 . 1920

교재건을 위  마을 주민들이 보여준 도는 교와 마을의 관계를 잘 보

여준다 당시 교장 김정규가 교교사를 다시 짓는데 앞장을 섰고 교직원과 . 

생 및 주민들이 께 을 모았다 주민들은 땅을 고 집을 아서 자. “

원 손 였으며 기와 굽는 장소에서 약 주간 부녀들이 쭉 늘( ) , 10自願出捐

어서서 기와를 운반 다 철”( , 2009, 254)  

명동마을이 교를 소중 게 여긴 것처럼 명동 교 역시 마을을 위  제

공  수 있는 자원은 아낌없이 내놓았다 교교실은 교  설립 초기에 교.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 또  독립운동가들을 비롯 여 많은 방문객들을 . 

수용  집이 부족 여 교 시설을 그들에게 숙소로 제공 되었다 명동 교. 

가 교육을 요로 는 마을 주민 모두에게 교육적 기 를 주지 못 는 것



160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8 (2021 12 )

을 인식 고 야 을 세워 교교육을 보 기도 였다 야 은 교와 마. 

을의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좋은 사례임을 명동

교는 보여주었다 명동마을 주민들이 교를 위  신적이고 교 역시 . . 

마을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모두가 교와 마을을 분리 지 

않고 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교는 가정의 연장이었. 

고 가정의 대 집단인  마을의 가장 중요  기관이었다.       

건강  교육생 계로서의 명동촌 은 북간도2) 

명동 교를 설립  마을의 지도자들은 교와 마을을 분리 여 생각 지 

않았다 교는 아동들에게 근대적 가 와 애국정신을 교육 는 공간의 역. 

을 였고 마을은 동일  가 와 정신이 생  속에서 실천되는 장으로 , 

보았다 그래서 교가 있는 명동촌을 근대적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 

만들기 위  노력 였고 나아가 간도지역 전체에 관심을 갖고 변 려는 ,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마을이 교육생 계로서 작용 으로 아동들은 교. 

에서뿐 아니라 마을의 삶에서  영 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고자 던 교육생 계로서의 명동마을이 갖는 징들은 다음과 

같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는 모범적 도를 보이는 마을(1) 

김약연을 비롯  마을의 지도자들은 을 공부  유 자들이었지만 책 

속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실생 에 요  육체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다. 

그래서 교에서 생들을 가르 는 일이 끝나면 밭으로 나가 농부들과 

께 농사일을 고 거름을  나르기도 였다 김약연은 규암재라는 서재를 . 

지을 때는 직접 기와를 구우며 건물을 짓는 일에 께 였다 또  자신의 . 

사재를 어 생들이 공부  수 있도록 지원 기도 였다 이처럼 마을 .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는 신적인 삶의 도는 생들에게  영 을 주

었다 명동촌에 살면서 명동 교를 다녔던 문동  목사는 생전 인 뷰에서 .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자신이 어릴 때부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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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김약연선생이 목사였기 때문이라고 말 다. 

교교원들이 일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본 생들은 기

가 있을 때마다 반일민족운동에 참여 고자 였다 년 운동이 반. 1919 3.1

도에서 일어났을 때 연변의 용정에서도 월 일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일3 13

어났다 이때 명동 교 생들이 그 지역의 수천 군중의 선두에서 그들을 . 

인도 여 집 에 참여 였고 유 사  속에서도 명동 교 생들이 중심이 , 

되어 이루어진 렬대 가 제일 앞에서 대오를 이끌어 갔다 이처럼 명동‘ ’ . 

교 생들은 교의 교사 뿐 아니라 마을 어른들의 삶의 모범을 따라 민족

을 위  신된 삶을 살아갔다.

신분과 성별의 차별을 극복  등  마을 (2) 

명동촌은 모든 주민이 등  근대적인 마을을 이루고자 다 그래서 . 

마을의 어른들인 선비들도 농부들과 께 밭일을 고 거름을 주는 일도 

마다 지 않았다 즉 전 적으로 내려오던 노동에 대  귀천의식을 넘어서. 

고자 였다  명동마을에서는 당시 일상 되어 있던 남녀차별의식을 . 

철 기 위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소녀들. 

에게 교육기 를 제공 기 위  년 명동여 교를 설립 였고 그곳에는 1911 , 

드물게도 여성을 교사로 채용 여 교육 도록 였다 또  당시 여성들은 . 

자신의 자 이름을 갖지 못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릴 때는 개똥네 와 같. ‘ ’

은 아명으로 불리다가 결  는 령댁 같은 로 불리었다 그런데 명‘ ’ . 

동촌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일 게 자로 된 이름을 갖도록 였

다 그런데 이  점은 이들의 이름 첫 자에 믿을 신 을 많이 넣은 점. ( )信

이다 문영금 문영미 이는 사 에서 중요 게 생각 는 가문과 문벌( · , 2006). 

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음을 상징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와 중국과 같은 외부의 제를 벗어난 자 적 마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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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마을 지도자들은 주민들의 삶이 외부 세력의 부당  간섭을 받지 않

고 자 에 의  이루어지도록 노력 였다 그들의 노력은 두 가지로 대별되. 

는데 첫째는 주민들에 대  근대의식의 교육과 자 를 위  근대적 조직이

라  수 있는 조 운동이었다 둘째는 주민들의 자 권을 득 기 위  . 

정 적인 노력이었다 마을지도자들은 먼저 명동촌을 자 적인 마을로 만들. 

기 위  노력을 기울였지만 곧 그들의 관심은 명동촌을 넘어 간도 지역 전

역으로 산되었다 그들은 간도 전역에 어져 살고 있던 우리 민족 사람. 

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자 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였다 그래서 . 

년에는 간민교육 란 조직에 참여 여 간도지역 이주민들에게 근대교1909

육을  근대적 의식을 양 도록 노력 였다 간민교육 는 기독교와 . 

천주교의 인 신도들이 인들의 교육을 발전시 기 위 여 연길지부의 

비준을 받고 세운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나아가 민족교육을  일구. 

국 정신을 고양 고자 였다  김약연은 년 간도지역 초의 . 1913

인자 기구인 간민  생에 심적인 역 을 여 간민 의 장이 되었

다 그는 이러  조직들을  모범적이고 자 적인 농촌사 를 만들고자 . 

였다 그래서 당시 우리에게 낯선 조 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생산조. 

매조 소비조  등을 결성 도록 지원 였다 간민교육 를 계승, , . 

다는 의미에서 사립 교운동을을 진 였다 간민 는 비록 짧게 존속 였. 

지만 간도지역 이주민들의 자 권을 보 는데  역 을 였다 그리고 . 

주민들과 중국관청 사이의 교섭을 중재 거나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처

리 주면서 중국의 력을 얻어 일운동을 과적으로 전개 고자 였다.

    

기독교신앙을 공유된 신념으로 예의범절을 지 는 신뢰의 마을(4) 

년 명동 교에 정재면 선생이 부임 면서 기독교신앙이 교의 주지1909

가 되었다 년 명동교 가 설립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기독교신앙을 갖. 1910

게 되고 신앙은 이들을 결집 는 이념적 대가 되었다 당시에는 교 와 , . 

교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나라의 독립을 위  께 노력 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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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있었다 북간도에서 교와 교 는 이심동체로 존재 다 교 가 설립. . 

되면 교가 병설되었고 교가 설립되면 교 가 세워졌다 문영금 문영미, ( · , 

신앙과 교 는 개인의 사적 생 에 관계 기보다 마을과 사 의 구2006). 

심점으로서 나라 잃은 사람들의 공 감을 채우는 대안적 신념과 가 의 역

을 였다 그래서 명동촌에서도 일요일이면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500

이 교 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청선 강영덕( · , 2014). 

기독교적 신앙이 대가 된 명동마을은 다른 농촌마을과는 차이 나는 

징들이 나 났다 마을에는 술주정과 노름을 찾아보기 들었고 주민들이 . 

예의범절을 잘 지 며 상 간에 신뢰감이 있고 객을 대 는 분위기가 강

다 명동촌이 민족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도 그. 

들을 정성껏 안전 게 대접 였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이 로부미를 . 

저격 러 가기 전 명동촌에 들러 며 을 머무르며 사격연습을  만  명

동촌은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러  마을의 징을 년 명동으로 이. 1919

주 온 준명 목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 다 당시 명동촌에는 중앙에 . ‘

교와 교  건물이 번듯 게 자리 잡고 있고 동네 안에 길도 넓게 닦  있, 

으며 집집마다 재봉 이 있는 근대식 마을 이었다고 다  그에게 인’ . 

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 는 말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것이다. 

그는 그분들이 쓰는 말이 얼마나 순 고 은근 고 아름다운지 정말 뭐라“

고 용  수가 없어요 중략 그들은 예의범절에 있어서도 기가 막 요. ( ) .”

라고 경 였다 청선 강영덕.( · , 2014, 319-329).

명동촌은 이와 같이 단정 고 상 신뢰가 있는 마을이었을 뿐 아니라 따

뜻 고 정이 가득  마을공동체였다 신앙을 대로  생 공동체로서 명. 

동마을의 경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윤동주의 시에서 잘 

나 난다 그중  만 살 보면 다음과 같다. .

굴뚝童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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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 몽긔몽긔 웨인내굴 대낮에솟나/ ,

감자를 굽는게지 각애들이 깜박깜박 검은눈이 뫃여앉어서. / ,

입술이 꺼머  숱을바르고 넷 이야기 리에 감자 나식,/ ,

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 살낭살낭 솟아나네 감자굼는내/ .

가을( ).一九三六

이 짧은 동시에서 묘사 고 있는 마을의 경에는 정겹고 따뜻  분위기

가 가득 다 그러나 실제는 나라 잃은 이주민들의 산골짜기 생 이 가난으. 

로 점철된 고 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꿈과 열정으로 삶을 꾸려가고. 

자 는 청년들에게 이곳의 생 은 그저 견뎌야 는  수 없는 운명으

로 받아들이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에는 그러  고 이나 운명에 대. 

 체념 같은 것이 나 나지 않는다 철저  성찰과 참 의 시인인 윤동주. 

의 눈에 착된 마을의 경이 이러 다면 그것은 과장되거나 상상된 것이

라기보다 당시 그곳의 분위기를 반영  것이라  수 있다 윤동주의 많은 . 

시들이 그에게 고 과도 같은 북간도 명동촌에서의 기독교생 공동체의 경

을 대로 고 있음은 론가들에 의  밝 진 바이다 김 성( , 2016). 

이 시에 나 나는 명동마을에는 대낮에 각들이 모여앉아 감자를 구워

먹고 있다 그 모습에는 가난의 이 아닌 근 과 이 담겨있다 구. . 

운 감자를 맛있게 먹느라 입술에 검은 숯을 묻 고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는 되는 모습에서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여유로움을 볼 수있다. 

감자를  알 먹고 이야기 나 고 또 감자  알 먹고 이야기 는 

각들의 모습은 서로간의 근 과 삶의 공유를 보여준다 이처럼 삶을 께 . 

나누는 밀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단순  동시로 되고 있다.

오산 교와 명동 교가 주는 시사점V. 

앞에서 살 본 것처럼 오산 교와 명동 교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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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면에서 공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공 점은 오늘날 교와 마. 

을의 력적 관계 위에 성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 는 이들에게 다

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  준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를 성 기 위 서는 교 설립의 주체가 누구인, 

가가 중요 다 교가 국공립이던 사립이던 관계없이 교가 설립되는 과. 

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분  수렴 고 반영 는 것이 중요 다 두 . 

교는 두 걸  민족주의자들에 의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산. 

교는 이승 이라는 민족교육에 뜻을 둔 선각자에 의  세워졌으며 명동, 

교는 김약연이라는 북간도의 대 적인 민족지도자에 의  설립되었다는 것

이다 이 두 인물들이 교설립에 게 기여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과정에. 

서 지역사 의 기관들과 주민들도 적극 참여 였다 오산 교는 설립 과정. 

에서 신민 라는 단체의 영 이 게 작용 고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원 

역시 이 교의 설립에 중요  역 을 였다 명동 교는 직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 의  설립된 교라  수 있다 고 인 경북도 성진을 떠나 북. 

간도로 이주  이들이 명동마을을 개척 였고 이어서 명동 교를 개교 였

기에 이 교는 마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산 교와 . 

명동 교는 그 교들이 있던 마을의 기반 위에서 설립이 가능 고 마을이 

구 는 바를 교가 공유 면서 교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둘째 교와 마을의 력관계를 성  때 어느 쪽이 주도적인 역 을 , 

는 것이 과적인지는 상 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오산 교와 명동. 

교의 사례는 양자의 관계가 성장 면서 초기의 마을주도 에서 점차 

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융 으로 발전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오산 교와 . 

명동 교는 마을이 먼저 성되었고 그 마을의 정신을 실 는데 수적

인 교를 마을의 기반 위에서 설립 였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마을이 교. 

설립과 운영에 주요 역 을 였지만 곧 교가 성장 여 마을의 심기관

으로서의 역 을 수 였다 그래서 교와 마을의 경계가 불분명 고 상. 

교류가 긴밀 고 발 여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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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적 관계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을 위 서는 교와 마을의 력 목 가 

분명 야 다 오산 교와 명동 교는 청년들의 민족정신을 고양 여 우리. 

민족의 독립과 발전에 이바지 다는 공 의 분명  목 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자세  보면 두 교는 조금 다른 목  구 방안을 실천 였

다 오산 교의 창립자 이승 은 교가 중심 역 을 는 마을을 구상 며 . 

교육 신앙 산업이 조 로운 자 의 마을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래서 오산, , . 

교는 용동마을 은 오산일대의 이상촌을 건설 는데 주요 역 을 수

였다 명동 교는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데 요  인재를 양성 여 우리민. 

족의 자 자주의 사 를 건설 는데 이바지 고자 만세운동과 같은 독립, 

운동을 실천 고자 다 마을은 교의 그러  목 에 공감 고 적극적으. 

로 지원 였다.

넷째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와 마을의 력적 동내용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이상의 높은 수준의 력 동이 있어야 다 이 사례에서도 . 

두 교는 기본적으로 교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  마을의 자원을 제공받

았다 명동 교의 전은 마을이 교를 위  제공  물적 자원의 좋은 예. 

라고  수 있다 또   명동 교는 마을 주민들의 생교육과 민족의식 고. 

양을 위  야 을 열기도 고 지역을 넘어 북간도 전역의 우리 민족의 자, 

립적인 생 을 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산 교는 교를 방문 는 유. 

명 인사들의 강연에 주민들을 초청 고 마을 체육대 를 교 운동장에서 

개 는 등 마을을 위  교육과 문 적 센 의 역 을 였다 그리고 마. 

을은 교 교사와 생들을 가족처럼 보살 기도 였다. 

나가는 말VI. 

본 논문은 근 중요  교육적 사 적 이슈로 떠오른 마을교육공동체의 , 



강영택 ┃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  167

본질과 방 을 성찰 기 위 여 년도 더 지난 우리 역사 속의 두 교100

를 고찰 였다 마을교육공동체 논의는 대개 그것이 교육계에서 차지 는 . 

의미를 밝 고 근의 교육사에서 그 기원을 찾거나 외국의 유사 사례들을 , 

살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런 상 에서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 

라가 암울 던 식민지 시대의 교들을 소 여 오늘날 중요  사 적 

상을 이 는 데 도움을 받고자 는 일은 낯선 작업이긴 지만 의미 있

는 일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찰  오산 교와 명동 교가 마을교육. 

공동체로서 성공적인 사례인지에 대 서는 가 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두 교 모두 설립 지에 맞게 철  민족교육을 실시 으. 

로 당시 시대적 요구에 응답 음은 분명 다 또  마을과 깊은 교류를 . 

 마을이 문 적 사 적 윤리적으로 성장 음도 많은 이들이 증언 는 , , 

바이다.

두 교가 보여주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성숙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교와 마. 

을이 밀 고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교와 마을의 경계가 모  융 체

를 만든 것이다 이를  교와 마을은 지속가능  상생의 길을 찾고자 . 

였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  관심이 도구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 

오늘날 여 년 전에 이미 온전  마을교육공동체를 구 던 두 교를 , 100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 에 대  우리의 이

와 그것을 만들어 가는 열정을 다시금 배우게 다 남강 이승 이 꿈 꾼 . 

것처럼 이 땅 곳곳에 교 신앙 와 교 교육 와 산업이 조 되는 의 ( ) ( )

마을공동체가 생겨나기를 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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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san School and the Myeongdong 

School as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Young Taek Kang

Professor, Woos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examine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oday'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Osan 

School and Myeongdong School, which were representative national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These 

two schools were prestigious private schools that became the base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s at home and abroad. The 

fact that these schools were able to produce excellent graduates by faithfully 

carrying out the national education, which was the mission of the time, 

despite the oppressive situation, was influenced by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formed by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the village. The two schools have had active support from the village 

since their establishment, and the schools invited villagers if there was a 

good educational opportunity or cultural event. The school opened all the 

facilities of the school to the residents, and the villagers took care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forming a close fusion between the two sides. Based 

on this relationship, the school and village made an effort to create an ideal 

village community based on independence, equality and solidarity. As such, 

the historical examination of Osan School and Myeongdong School suggests 

implications that help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 forward to a 

more matur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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