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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본 논문은 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

의 인격 발달에 요  아늑 의 경 과 인격 발달을 원  수 있는 중요  자리임

을 말 고자 다 이를 위 여 본 논문은 우선 대사 를 불안 사 로 보고 그 . 

징으로써 유동 사 와 개인주의를 분석 고 이에 따른 교육 스 일의 변 를 다룬

다 유동 사 에서 아이들은 인격 발달을 원 는 고  식과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경을 제공받지 못 며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의 영 으로 변 된 교육 스 일

은 자신의 삶의 방 을 스스로 정 고 끊임없이 선 고 결정 야 는 과중  과

제를 요구 다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규 과 식이 요. 

고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늑 을 선물 줄 수 있는 공간이 요 다 이를 위. 

여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지를 논 기 위

여 본 논문은 두 번째로 예전에 대  개념과 기능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는 어린이 . 

예배에서 경  수 있는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요  요소들을 다룬다 우선 아이. , 

들이 예전 동을 여 경  수 있는 종교적 미 적 공동체적인 원동력의 의미, , 

를 다룬다 더 나아가 어린이 예배에서 제공받는 언어와 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 

며 끝으로 어린이 예배는 안정감과 아늑 을 경 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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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여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격 발. 

달을 원 는 중요  역 을  수 있음을 강조 다.

《 주제어 》

어린이 예배 개인주의 대사 유동 사 예전 인격 발달 아늑, , , , , , 

들어가는 말I. 

예배를 지루 게 여기는 아이들을 보며 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이

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종종 게 된다 지루  예배 보? . 

다는 신나는 로그램이나 영상을  미 위주의 교육이 더욱 과적인 

것은 아닐까 이러  생각은 년대의 어린이 예배의 름에 반영되어 ? 2000

어린이의 문 적 드에 맞는 놀이와 게임 등의 다양  장 를 가미 아, 

이들에게 미와 재미를 유도 는 메빅 과 윙윙 같은 어린이 예배 모델이 ‘ ’ ‘ ’

때 게 유 다 그 이면에는 기존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의 미와 . 

재미를 끌지 못 기 때문에 교 교가 체 다는 인식과 예전은 나의 

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고리 분 고 아이들에게는 적절 지 않은 예

배 방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듯 다 그러나 이러  제 모델 예. 

배에 대  과연 예배가 재미 위주의 문 적 드를 대거 수용 여 게임과 

엔 인먼 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는 것이 당 가에 대  문제점

들이 지적되어왔다 이러  예배에서는 신앙의 신비가 실종되고 거룩 같. ‘ ’ 

은 종교적 차원을 아이들에게 매개 주지 못 다는 비 과 아이들이 예배

에 관  어떤 이미지를 제공받을 것인가에 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양(

금 , 2011, 301-303). 

그렇다면 이제 전 적인 예배로 다시 눈을 돌려 예전 으로서의 , (litu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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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가 대사 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인가를 묻게 된다 이에 대  본 논문은 대사 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에게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의 자아 성에 도움을 주며 인격 

발달에 요  아늑 을 선물 고 인격 발달을 원  수 있는 중요  자

리임을 말 고자 다. 

이를 위 여 본 논문은 우선 대사 의 징을 분석  것이다 대(II). 

사 를 유동 사 와 개인주의의 성으로 분석 고 이에 따르는 교육의 ‘ ’

변 를 다룰 것이다 유동 사 의 징인 사 적 들의 빠른 체와 개. ‘

인 는 동의 기반으로 작용 는 준거의 을 빠르게 체 고 자기 선’

의 책임의 과중 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인주의의 영 으로 변 된 교육 스. 

일은 자기 삶의 방 을 스스로 정 고 고유  자기를 성 야 는 과‘ ’

제를 요구 다 선 과 결정이라는 과중  압박과 고유  자기를 성 야 . 

는 과제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는 준거의 이 되어줄 수 있는 규 과 

식이 요 고 아늑 을 선물 줄 수 있는 버 목과 같은 안정적이고 신

뢰 만  공간이 요 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 

를 이 기 위 여 예전에 대  개념과 기능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III). 

로 예전으로서 어린이 예배에서 경  수 있는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요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이와 관련 여 우선 아이들이 예전 동을 (IV). 

여 경  수 있는 종교적 미 적 공동체적인 원동력의 의미를 다룰 , , 

것이다 이어서 어린이 예배에서 제공 받는 종교적 언어와 의 의미를 . 

다루고 끝으로 어린이 예배는 안정감과 아늑 을 경 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말  것이다 이를 여 어린이 예배가 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 

자아 성을 돕고 인격 발달을 원 는 중요  역 을  수 있음을 강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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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살아가는 대사 의 징II. 

유동 사1. 

대사 는 급격  변 의 시대로서 불 실성과 불안이 일상적인 경 으

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  반응으로 안전 에 대  욕구는 높아만 가고 , 

있다 바우만 은 유동 는 액체 근대 라(Lantermann, 2019). (Bauman, 2009) ‘ ( ) ’

는 워드로 불 실성으로 인  불안과 공 가 만연  대사 의 징을 

제시 였다 이러  유동성 의 징은 고체와 대비되는 액체 은 기체라는 . ‘ ’

유체의 성을  제시된다 유체는 시간의 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 

는 성과 가볍기 때문에 이동 기 쉽다는 성 일정  를 오랫동안 , 

유지 지 않는 성으로 나 난다 백승대 이러  유동성의 ( , 2008, 293). 

면에서 바우만은 여러 가지 사  들의 빠른 체를 대사 의 징으

로 제시 고 있다 근대의 고체성 으로 대변되는 견고  사  제도와 같은 . ‘ ’

사 적 들은 개인의 선 을 제 는 구조로 기능 기도 지만 우리 , 

삶을 예  가능 게 만들어 주고 일상적인 일들과 용인될 만  동양식이 

반복될 수 있도록 지 준다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유동 는 근대에서는 사. 

적 들이 빠른 속도로 체되고 수명이 단 됨으로써 장기적인 생  

전략을 세우거나 동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준거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  예  불가능성은 불안을 낳는다(Bauman, 2010, 7). (Bauman, 2013, 

231). 

유동 사 의 또 다른 징은 고체성 으로 대변되는 공동체가 체 은 ‘ ’

약 므로 자신의 선 에 대  결과와 책임이 오로지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인 를 들 수 있다 일러 의 에 따르면 대사‘ ’ . (Taylor, 2015, 102)

는 각자가 책임을 지는 시대이다 유동 는 근대에서의 개인 는 개인의 . 

자율 를 방 는 단계를 넘어서 개인에게 닥 는 문제와 고 을 오롯이 

개인이 결 야 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의 약 는 사람들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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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관계의 변 를 초래 다 단단  유대 관계 대신 맺고 끊음이 리  . 

의 느슨  관계가 유동 는 사 에 더 적절 다 스 일을 재빨리 바꾸. 

고 신과 성을 거리낌 없이 버릴 수 있는 유연 게 대처 는 능력이 개

인의 이 관계의 덕목이 되고 있다 개인의 실 를 보 거나 완 줄 공. 

동체는 점점 줄어들고 안전망을 성 줄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가 약 됨

으로서 선 에 대  대가는 온전  개인이 떠맡아야 는 것이다 과거에는 . 

지나 게 선 이 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 받았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 

선 과 동을 제약 던 공동체가 체됨으로써 개인은 자유롭게 선 는 ‘

자유인 이 되었지만 선 야만 는 의무 때문에 고 받고 있다 그런데 ’ , . 

개인이 결 야  문제와 고 은 사 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이 결 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선 에 내 되어있는 위 부담 역시 개인

의 능력을 씬 뛰어넘은 들에 의  성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넘겨지는 

책임은 고 스러울 수밖에 없다 백승대( , 2008, Bauman, 2010, 9-11, 210). 

개인주의2. 

일러 는 대사 의 불안의 근원 가운데 나를 개인주의에서 찾(2015)

고 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생  방식을 스스로 선 고 어떤 삶이 가  . , 

있는지 스스로 단 며 다양  방식으로 자기 삶의 를 결정  수 있, 

는 권리이다 이러  개인주의는 재 보 적 가 로 받(Bella, 2001, 263). 

아들여지고 있다 외적인 권위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도덕적 법. 

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 는 자율적인 개인이 되는 것이 삶의 새

로운 목 가 되었다 자율적인 개인이 된다는 것은 (Kenneson, 2016, 219).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동과 의 근원이 되고 스스로를 삶의 주체로 

이 는 것이다 김수정 자율적인 개인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권( , 2019, 20). 

위의 명령을 수용 기만 면 되었던 문제의 결책을 이제는 스스로 생각

 내고 결정 야만 다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스스로 선 는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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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다 좌  없는 세상의 불 실성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 

선 고 결정 야 다(Laurent, 2001, 153). 

일러 는 자신의 선 과 결정에 의 여 자신의 독 성과 (2015, 53-55)

고유 을 드러내야 는 개인의 과제는 어떤 선 이 가  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선  자체가 가  있는 것이 됨으로써 삶에 대  의미의 지 이 사

라지고 있다고 비 다 삶의 의미의 상실은 곧 자기 정체성의 불안을 초. 

래 다 자기 정체성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  관. 

계를 서 성되는데 무엇이 좋은 것이고 더 가  있는 것인가에 대  , 

단이 유보 은 의미 없어진 상 가 됨으로써 삶의 높낮이가 사라지고 

덤덤 져서 개인의 독 성과 고유 을 드러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성

는 데 부정적인 영 을 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 스 일의 변3. 

개인주의가 발달 고 다원주의의 영 이 증가 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 는 방 으로 아이들의 교육 스 일도 변 되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적인 교육방식 대신 아이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 는 교육(Hanselmann· 

명령과 복종의 교육에서 의 교육 으로 아이Hild·Lohse, 1984, 192), “ ” , 

들은 교육의 대상에서 자기 발달의 주체 로 변  것이다 변  교육의 “ ” . 

심에는 자기 되기 자아실 은 자아 성 이 중요  과제로 자리 잡‘ ’, ‘ ’ ‘ ’

고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경 고 자기만의 목 를 . , 

달성 기 위 여 자신만의 고유 자유로움 독립적인 동 능력을 득, , 

야 을 의미 다 김수정( , 2019, 18; Schweitzer, 2012, 66-70). 

이는 아이들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 고 건강  자아 발달을 돕는다는 의

미에서 중요 다 지만 개인주의의 영  아래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 

은 자기 삶의 방 을 스스로 정 고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 고 선 고 

결정 야 는 선 는 자유인 이 되는 것이다 바우만 의 ‘ ’ . (2013,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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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자기 존재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는 과제가 된 것이다, . 

이로 인 여 아이들은 어릴 때부  다양  결정을 내리기 위 여 부모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상 고  줄 알아야 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 

주어지는 수많은 선 과 결정이라는 자유와 자율은 아이들에게는 과중  

것이다 김은주 그리고 자기실 을 위 여 자기 자신의 정( , 2017, 307-308). 

체성을 성  가는 과정은 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 , 

주변 인물들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주변 인물들과의 대 와 , 

의사소 을  인정과 지지를 요로 다 그(Taylor, 2015, 50, 68-69). 

러나 이러  의사소 은 언제나 실 의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루에도 . 

몇 번씩 장소 집 교 원 돌봄 조부모 집 등 를 이동 야 는 대사( , , , , )

의 삶에서 아이들은 끊임없는 의사소 의 단절을 경 다 슈바이처. 

는 아이들이 이러  성장 과정에서 어떠  식도 (Schweitzer, 2012, 198)

제공받지 못 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다 앞에서 살 본 바와 같이 바. , 

우만 은 개인의 선 을 제 는 구조나 일상적인 일들과 용인될만(2010, 7)

 동양식이 반복될 수 있도록 지 주는 제도들과 같은 고정적인 사 적 

들이 소멸 는 것을 유동 사 의 징으로 보았다 즉 아이들은 지나. , 

 선 의 자유에 내던져져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성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고정적인 식과 규 은 점점 그리고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 것

이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 며 가족 전체가 둘러앉아 먹던 저녁 식사. 

와 같은 기존에 의례적 역 을  오던 기능들이 대  약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부모 가정의 어린이 루에 몇 번씩 장소를 옮겨 다니며 생. , 

는 어린이 부모를 대신  제 의 인물에 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점, 3

점 더 증가 고 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 서 성과를 내야 는 압박과 다. 

양  수  능력 및 적응 능력이 아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 

은 아이들에게 의례의 성격을 지닌 고 고 고정적인 를 제공  주기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슈바이처는 고  의례의 를 아이들이 제. 

공받는 것이 인격 발달을 위 서 중요 다고 강조 다. 



286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8 (2021 12 )

그렇다면 의례의 중요  로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는 빠르게 

변 고 있는 사 에서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꼭 요  고정적인 식과 

지속성이 유지되는 신뢰 만  공간을 제공  수 있을지 아이들의 자아 , 

성과 인격 발달을 원 는 구성요소로 기능  수 있을지 살 보아야  

것이다. 

예전에 대  이III. 

예전이란1. ?

강 천 에 의 면 예전 이란 개인적인 기도나 자(2003, 123-124) (liturgy)

발적인 신 위와는 구별되는 교 의 공식적 의례 나 예식“ (rites)

을 지 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신앙공동체의 공식적 예(ceremonial) ” . 

배를 일 으며 좁게는 예배의 식과 순서 은 예배 을 의미 기도 다. 

예전을 이 기 위 서는 의례 에 대  이 가 요 데 예전은 넓은 의‘ ’ , 

미에서 의례에 속 기 때문이다 의례를 괄적인 범위로 정의 면 종교적. , 

이지 않은 위들까지 는 광범위  스 럼을 지닌 위들을 가리

는 용어로 느슨 게 사용된다 의례는 종교적인 영역 예(Bell, 2013, 91). (

배 성만찬 세례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 쇼 식사 스  의례 에, , ) , ( , , )

서 또 사적인 영역 식사 이 닦기 과 공적인 영역 국가 의례 입 식 에서 ( , ) ( , )

이루어진다 일상적 용어에서 의례는 일상적 반복을 지 는 루. 

과 구분 지 않고 매우 광범위  의미로 사용되기도 다 사람들(Routine) . 

은 의례를  자신의 삶을 조직  나가게 되는데 정  사건 을 , (Dinge)

배우고 정 영역이나 삶의 정  시간을 구조 는 데 도움이 된다

예전 역시 의례이지만 모든 의례가 예전은 아니다(Husmann, 2017, 1). . 

스미스 는 별  세속적인 의례와 예전에 주목 면서 예전을 (Smit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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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관심을 는 의례 로 이 다 즉 예전은 참여자들의 ‘ (ritual)’ . , 

정체성을 성 고 좋은 삶에 대  정  전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스미. 

스 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의 (126-127) , 

정체성을 성 는 것을 목 로 삼는 정  의례적 실천을 예전이라는 의

미로 사용 고 있다 기독교의 예배 역시 나님 나라의 전망을 심어주고 . 

그 나라의 시민을 성 는 목 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  기독교 

예전이다 즉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일정  식을 갖  . , 

공식적으로 지는 예배로서 반복적 실천이 중요 며 참여자들의 정체성, 

을 성 는 정 목적을 가진 중요  실천적 의례로 이  수 있을 것이

다. 

종교적 위로서의 예전의 기능 를 중심으로2. (W. Jetter )

예 는 그의 저서 에서 의례에 관(Jetter, 1978) Symbol und Ritual『 』

 중요  연구를 진 다 예전의 기능을 이 기 위 여 예 의 의례 . 

연구를 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는 종교적 위. (93-104)

로서 의례의 기능을 제시 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이는 예전으로서의 예배의 기능을 이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첫째로 의례는 자신을  수 있는 언어를 제공 고 보 의 공간이 , 

되어준다 참여자들은 예전에서 경 을 내 고 있는 다양  식과 . 

언어를 만나게 된다 예전에서 제공되는 언어와 들은 새로운 삶의 상. 

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러  경 을 어떻게 다루고 결 야 는지 

도움을 준다 성인이 되거나 교에 입 을 때 은 누군가의 죽음을 받. , 

아들여야  때 이러  새로운 삶과 경 을 매번 스스로 규정 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이를 위 여 성인식이나 입 식 장례식과 같은 의례는 새로. , 

운 삶의 경 을  수 있는 식을 제공 기 때문에 의례에 참여

으로써 새로운 삶의 경 을 시작 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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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무방비 상 가 아니라 예전의  안에서 보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예전은 보 의 공간으로 기능 게 된다. .

두 번째로 의례는 실  동양식을 제공 고 모방을 여 습득된다, . 

사람들은 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위  것으로 경  왔고 의례는 , 

거룩  나님 앞에서 어떻게 동 야  것인지에 대  동양식을 제공

으로써 잘못된 동에 대  두려움으로부  보 막을 제공 다. 

세 번째로 의례는 규 과 의미를 반영 다 공동체를 위  신뢰 만  , . 

공간이 되기 위 서 의례는 정  시간과 장소들을 제 다 강요되는 것. 

이 아닌 이러  규 은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생  습관을 갖게 , 

다. 

네 번째로 의례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경계 짓는다 의례는 거기에 , . 

어떤 사람이 소속되어 있고 어떤 목 와 가 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시각

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을 여 의례 참여자들은 외부와 자신들을 구분 짓. 

는다. 

다섯 번째 의례는 거룩 과 세속 사이를 구분 고 식별  수 있도록 , ‘ ’ ‘ ’ 

다 예배가 식 없이 거 되면 일상적인 자리와 구분이 모 진다 반면. , . 

에 의례가 지나 게 엄격  식 안에서 거 되면 의례는 참여자들로 여, 

금 낯설고 기이  자리에 참여  것처럼 느끼게 다 적  식을 갖  . 

의례는 참여자들의 일상에 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의례는 의미 있는 삶. 

이 무엇인지 으로써 망과 안식처를 제공 다 이와 관련 여 강. 

천 도 거룩  시간과 장소 에 머물게 는 경 을 여 결국 (2003, 167) “ ”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도 역사 시는 나님의 동에 민감 게 반응

도록 촉진 는 예전의 기능에 대  말 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례는 반복을 서 지속된다 예부  내려오던 것이 끊임, . 

없이 다시 서약 되고 반복됨으로써 의례는 공공의 것임과 동시에 개인을 

위  것이 되게 다 의례는 반복을 여 참여자들을 강 시 고 언어적 . 

계에도 불구 고 교육 과 연령 을 초월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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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룸 도 이와 유사 게 참여자들이 나님께 그들의 신앙적 (T. Groome)

삶의 를 게 는 예전의 기능을 지적 고 있다 예전은 참여자들. 

로 여금 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게 으로써 그들의 삶과 , 

나님을 중재  주고 신앙인들의 신된 실천을 여 세상에서 그들의 

신앙을 게 다는 것이다 강 천( , 2003, 163). 

그러므로 종교적 위로서 예전의 기능은 예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 을 다룰 수 있는 언어와 을 제공 며 도의 준거가 되는 

규 과 식을 부여 고 거룩  자에게 나아가는 동양식을 가르 다고 

 수 있다 예전의 징인 식과 규 은 경계를 부여 여 신뢰 만  공. 

간을 만들어내고 거룩  자에게 나아가는 동양식을 여 나님께 나

아가는 것을 두려워 는 것이 아니라 나님의 임재와 보 를 느낄 수 있

게 다 이를 여 예전 참여자들은 안식처를 제공받고 새로운 경 을 . 

다루는 도를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Gäbler, 2001, 49). 

예전의 성적 기능3. 

 

머 는 습자들이 개념과 사실의 공적 교육과정 못지않게 (P. Palmer)

제도적 양식과 관 의 숨은 교육과정 으로부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 ’

지적 다 그러므로 문 나 경이 제공 는 이미지들에 의  교육에 관심. 

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배움의 내용과 별개로 배움에 대  어떤 이미지를 제. 

공받느냐에 따라 습자들은 배움에 대  무의식을 성  나가는 것이다

일러 역시 이러  점을 지적(Palmer, 2016a, 22-25, Polanyi, 2015, 16). 

는데 인간은 자신에 관  이론 를 시작 기도 전에 사 적 상상을 , “

용 다는 것이다 사 적 상상 이란 세상에 관  정서적 비인지적 이 를 ” . ‘ ’ , 

말 다 상상은 이야기와 서사 신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상. , , 

상력을 위  배경과 의미의 을 제공 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 ’

사로잡는다 일러 는 이러  사 적 상상이 이(Smith, 2019, 99). (2010, 43)



290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8 (2021 12 )

미지와 이야기 신 와 긴밀  연관되어 있다고 말 다, . 

이미지와 이야기를  교육은 예전과도 긴밀 게 연결되어 있다 예전. 

으로서의 예배는 성  상징과 이미지와 성경 이야기들을 제공 며 다양

 석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룸 은 상징들과 말씀 성례가 공동. (2011, 339) , 

체 내에서 사용되고 기념되고 이 되는 방식은 공동체 성원에게 강력  

성적 영 력을 지닌다고 말 다 예전은 다양  이미지들과 이야기를 제공. 

으로써 세계를 이 기 위  상상을 위  배경 의미의 을 제공 다, ‘ ’

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전은 선 인지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 ( )先

정  사람이 되도록 성  나간다 즉 정체성 성에 중요  역 을 . , 

다 따라서 스미스 는 모든 예전은 교육이며 모든 예전에는 . (2019, 35-36) , 

암묵적인 세계관이나 세상에 대  이 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 다 웨스‘ ’ . 

도 기독교인들은 인지적 차원의 교수 습 과정이 아니(J. Westerhoff) -

라 예전 참여를 여 삶에 대  자세를 배우며 어떠  시각에서 자신들

의 미래를 생각 고 구상 야 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강조 다 강 천( , 

2003, 145-146). 

스미스 는 예전의 이러  성적 기능이 곧 교육임을 강조 다(2019, 47) . 

왜냐 면 예전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세상에 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분을 성 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립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의 방 과 정서적 반응 도를 결정 는 것은 의식 저변에 깔, 

려있는 마음을 사로잡는 욕망이고 이 욕망을 성(Dewey, 2019, 280, 354) 

는 것이 반복적인 위와 실천 곧 예전이다 듀이 는 , . (Dewey, 2019, 498)

욕망 과 기분 이라는 단어 대신 관심 이라는 단어를 사용 여 유사 게 다‘ ’ ‘ ’ ‘ ’

음과 같이 말 다 사물에 대 여 능동적으로 는 관심의 종류와 양. “

이 곧 그 사람의 자아의 질을 나 내며 그것을 가늠 는 척도가 된다 무.” 

엇을 욕망 는지 은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것에 어느 정도의 관심, , 

을 보이는지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성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듀. 

이가 자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 선 에 의 여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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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성되어 간다고 지적  것처럼 반복적인 동적 실천은 성의 기능, 

을 다 그러므로 예전은 반복적인 실천을  마음을 련 으로써 자신. 

의 정체성을 성  나가는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전으로서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IV. 

주는 의미   

아이들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 는 사 에서 살아가고 있다 바우만의 . 

에 따르면 아이들은 유동 사 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 는 불안 사

로 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 성장 기 위 서는 안정적으로 . 

유지되는 경이 요 고 그런 경은 안식을 선물 고 인격 발달을 원, 

다 건 은 고정적인 경 이 빠른 . (Kegan, 1994) ‘ (Haltende Umgebung)'

변 의 시대에 선 과 결정 성과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있는 아이들에게 , 

버 목의 역 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인격 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과 관련 여 어린이 예배가 다방면으로 인격 발달을 원 는 문 의 구성

요소로서 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에 도움이 . 

되는 규 과 식이 요 고 아늑 을 선물 줄 수 있는 공간이 요 다. 

예전적인 어린이 예배는 버 목이 될 수 있는 신뢰 만  경을 제공 고 

아이들에게 요  식과 을 제공 며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요  

이야기들과 상징을 제공 으로써 아이들의 인격 발달을 원  수 있다. 

예전 참여를  경 는 원동력1. 

 

독일 기독교교육 자 에버 르 는 아이들의 예전 참여 능(O. Eberhard)

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아이들의 신앙 성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

으로 나 나는지를 주목 였다 에버 르 는 생명력 있는 종교에서.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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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성적 리적 인 종교 교리와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영 의 심  ( ) 

또  종교교육의 요  요소라는 교육적 입장에 근거 여 어린이 예배에 

대  구상을 쳐나갔다 오 는 종교에는 개념적으로 . (Otto, 1918, 1-5)

악  수 있는 리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체 의 독  영역이 

있음을 간과 서는 안 된다고 말 며 이를 성스러움 누미노제 의 범주와 ‘ ( )’

관련 여 악 고자 다 오 는 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 (205)

가르쳐질 수 없으며 단지 촉발되고 자극되고 각성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

다 종교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거룩 의 감정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

서 진 되고 있는 것을 따라 느끼고 들어가 느끼는 것이며 언어와 개념, ” , 

들 속에서 보다는 엄숙  자세와 몸짓 목소리와 얼굴 정 중의 엄숙“ , ”, 

 집 와 예배 속에서 더 살아있다고 말 다 이런 누미노제를 자극 고 . 

도움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룩  상 으로서 거룩  상 에서는 모‘ ’ , 

든 자극 가능성이 극대 되고  방법과 누미노제의 자극이 만나서 울리, 

게 된다 에버 르 에 따르면 이러  거룩(Otto, 2018, 125-126). (44-45) ‘

 상 은 고유  경  속에서 지는 예배 즉 예전으로서의 예배로서 ’ , 

아이들의 종교성에 지속적인 과가 있다고 말 다. 

에버 르 는 예전 참여를 여 아이들이 경 는 세 가지의 원동력

을 다음과 같이 제시 다 첫째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은 종교. , 

적인 것이다 종교적 원동력은 영원  것과의 직접적인 조우를 여 그리. 

고 삶의 면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으로 잠 으로 경건의 심 을 구

다 이러  종교적 차원은 아이들의 자아 성에 중(Eberhard, 1929, 58). 

요 다 에릭슨 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 성에는 인간의 경. (E. Erikson) , 

을 초월 는 심 적 차원이 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배제 지 않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유 속에서 자신을 성  가는 데 수 조건이 될 수 있다

고 말 다(Schweitzer, 2012, 50-51). 

두 번째는 미 적인 것이다 미 은 아름다움이나 예술에 관  숙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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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는데 아리스 레스에 따르면 예술은 이상을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 

상징적 징을 지니며 실재를  수 있는 긍정적 의미로 이 된다 양(

금 예전 참여자들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수성, 2010, 249, 253-254). 

을 여 나님과 만나게 된다 미 적인 원동력은 와 식으로 드러. 

나고 영적인 것을 상적 단어로 기보다는 상징으로 옷 입는 것을 , 

더 선 다 상징은 보이는 것을 여 상적인 진(Eberhard, 1929, 58). 

리를 드러내는 로로써 사람들이 쉽게 인식 지 못 는 무의식적 차원 에, ‘ ’

서 주로 작동 고 있음에도 불구 고 강력  성적 영 력을 지니고 있기 , 

때문에 잠재적 과를 이끌어 낸다 강 천 슈바이처, ( , 2003, 170). (2012, 

는 종교교육에 있어 미적인 경 의 중요성을 강조 다 예배를 서 212) . 

느낄 수 있는 장엄  오르간 연주 제단에 장식된 다양  상징들 빛과 어, , 

두움의 교차 예스러운 언어 동작 기도 등은 미적인 차원을 내 고 있, , , 

다 미적 경 은 개념적으로 이 되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으로서 아이들이 . 

잘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며 직관을  인식 의 길을 열어줄 ‘ ’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 다 슐라이어마 에 따르면 직. (F. Schleiermacher)

관을  인식은 사유를  인식과는 다르다 직관에 따른 인식이란 시. , 

간적인 것 안에 있는 사물을 꿰뚫어 영원  것이 악되고 경 적인 것 안

에 있는 사물의 초경 적인 원인과 의미가 악되는 것이다(Otto, 1918, 

예배에서 아이들은 다양  상징들을 여 많은 석의 가능성을 제174). 

공받을 수 있으며 직관을 여 사물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악

는 능력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사 적 또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개신교 영성의 개인적 성. 

은 공동체의 강조를 여 극복되어야 다 예배는 (Eberhard, 1929, 58). 

공동체가 본 것을 기억 고 는 반복적인 상징적 위로서 예전의 , “

는 기본적 성상 나의 공 적 위이며 그 참여자들에 의  공유되, 

는 상징적 위 이다 강 천 공동체적인 원동력은 예전의 상징” ( , 2003, 179). 

적 의사소 을 여 분명 게 드러난다 예배는 상징적 위와 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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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결  것으로서 예배 참여자들은 상징적 위로 이루어지는 나님, 

과의 상 작용에 참여 며 신앙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적이며 사 적이고 공, 

동체적인 차원의 동양식에 대  재 인과 성찰을 격려 다 강 천( , 2003, 

상징적 의사소 은 지식과 계 과 나이를 초월 게 고 공동체143-144). 

가 지 는 바와 예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므로 삶의 의

미와 목적을 재 인 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성  나가도록 다, . 

아이들은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 공동체적인 영성을 지 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아만이 아니라 상  의존적인 

자아를 성  나갈 수 있다 자아실 을 위  자기 (Palmer, 2016b, 124). 

정체성 성은 인과의 관계에 상  의존 고 있다 공동체를 성 고 있. 

는 인의 인정이 자기 정체성 성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  의존적인 자아를 성  나가(Taylor, 2015, 67-73). 

는 것은 아이들의 자아실 을 위  중요  요소라고  수 있다 바우만은 . 

대사 의 징으로서 유동성을 지적 면서 사람들 간 유대 관계의 수단

적 임시적 면을 들었다 그러나 일러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 정체, . 

성 성에서 중요  역 을 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임시적이고 

수단적인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개인. 

적인 영성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영성을 워나가는 것은 아이들의 인격 발

달을 위 서 중요 다. 

언어와 제공2. 

종교적 언어와 을 제공받는 것은 아이들의 인격 발달과 종교교육에 

굉장  중요 다 인간은 부   언어들을 득 으로써 자기 자신을 . 

이 고 인간 고유의 자기 정체성을 성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 . 

기 정체성에 수적인 언어는 자서 습득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 

관계 는 인들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인들 과의 의사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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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 언어를 습득 고 자기를 성  나가게 된다  삶의 초기. 

에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인들 과의 의사소 은 인간의 정체성 성에 ‘ ’

굉장  중요 고 지속적인 영 을 미 는데 이러  의사소  과정은 일, 

적으로 끝나거나 삶의 초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여 정체성이 성되고 유지된다고  

수 있다(Taylor, 2015, 49-52). 

미국의 정신분석 자인 리주 는 아이들이 생애 (Rizzuto, 2000, 85-95)

초기에 이미 종교적 차원의 경 을 는데 이를 나님에 대  이미지를 , 

생성 다고 석 만  경 으로 간주 다 아이가 부모를  따뜻  보. 

살 과 요를 공급받음으로써 아이는 따뜻 과 아늑 보 에 대  느낌, 

을 경 다 이러  경 은 원초적인 신뢰와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서 아이. 

의 원초적 신앙 를 이룬다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경 이 아이가 . 

자라나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될 경우 어린이의 인격 발달에 중요  의, 

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 면 언어를  유아기의 경 과 결부된 두려움. , 

그리움 등을 의식적으로 는 것이 가능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 

들이 이러  언어와 방식을 제공받지 못  경우 이러  종교적 경 들, 

은 무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대중 매체나 세속 문 가 전 는 다양, 

 이미지들과 메시지와 결 게 될 가능성이 다 대중 매체와 대 문. 

는 상업주의와 영 여 주요  소비 계 인 아이들을 공략 기 위 여 

다양  릭 와 장난감들을 선보인다 아이들은 몬과 같은 릭 들이 . 

보여주는 이미지를  세계를 이 고 구성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광고 기 자는 디자인과 장(Schweitzer, 2012, 58-59, 72-73). , 

보를 책임지기보다 사람들이 정체성을 얻고 세상을 이 는 의미체계 전“

체를 만들어내고 유지 는 일 을 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스미스” (2019, 

의 지적은 대중 매체와 소비문 가 아이들의 원초적 경 을 어떻게 구152)

성  나가며 그들의 세계 이 에 영 을 미  수 있음을 암시 준다.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에서 다양  이미지와 상징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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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여 자신의 원초적 경 과 결부시  수 있는 다양  언어와 

을 제공받고 세계를 이  수 있는 상상력을 구성  나갈 수 있다 삶에 . 

관  이야기 상징 예전은 아이들이 다양  삶의 상 에서 자신의 경 을 , , 

다룰 수 있는 기 를 제공 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 고 길을 안내 는 

방  제시의 역 을 줄 수 있다(Walter, 2005). 

아늑 의 경3. 

어린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은 아이들에게 버 목과 같은 보

의 공간을 제공  수 있다 예배는 무방비의 상 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 

정  시간과 공간을 제 므로 신뢰 만  공간을 구성 다 의례는 . 

식을 부여 으로써 예배를 일상적인 자리와 구분 다 이(Jetter, 1978, 95). 

러  신뢰  만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안정감과 아늑 을 선물 받을 수 

있다 아늑 과 안정감은 루에도 몇 번씩 장소를 이동 으로 상  적응 . 

능력을 요구받는 대의 아이들에게 중요  요소이다 일률적인 시간 이. 

에 맞 어진 삶의 에서 아이들은 매일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닌다 그와 . 

더불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다양  동양식을 경 다 이러  것은 . 

아이들에게 엄청난 적응 능력과 방 감각 능력을 요구 다 그래서 어린아. 

이일수록 어떤 장소에 도착 을 때 안심되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 며 , 

이런 공간을 아이들은 쉽게 밀  공간으로 느낀다 이를 위  일정  . 

식과 순서를 갖  어린이 예배가 도움이 될 수 있다(Grethlein, 1998, 45). 

예전에는 반복적인 요소가 중요 데 예배는 일정  순서와 식에 따라 반, 

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  반복성과 고정성은 예배의 새로운 내용과 요. 

소들을 안정적으로 시  수 있도록 다. 

머 는 배움의 공간의 세 가지 주요 성으로 개방성(2016a, 160-163) ‘ ’, 

경계 대 는 분위기 를 들고 있다 이는 예배 공간을 위 서도 동일‘ ’, ‘ ’ . 

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 자체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우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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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방비적인 공간은 신뢰 만  장소가 될 수 없다2020, 316-317). . 

그러므로 예배 공간은 경계 를 여 신뢰 만  공간이 된다 예(Grenze) . 

배에서의 경계는 단순  물리적인 경계선만을 의미 지 않는다 다른 부서. 

와 구분된 자체 부서실 을 보 다고 서 공간의 경계가 그어지는 것은 ‘ ’

아니다 예배의 공간은 일상적인 자리와의 경계를 요구 다 세속 과 거룩. . ‘ ’ ‘ ’

을 구분 줄 수 있는 식과 규 을  예배 공간은 경계를 갖 게 된다

베리만 은 어린이들이 예배실(Jetter, 1978, 93-104). (Berryman, 2011, 145)

로 들어가는 것을 여 에 비유 면서 가정이나 교 또는 어린이 센 에서

의 일상적인 삶의 구조와 비교되는 반 구조의 광야로 들어가는 순례라고 ( )半

다 그러나 공간의 경계는 쇄성을 의미 지 않는다 오 려 경계들. . 

의 견고 에 의  공간의 개방성이 만들어진다 경계를 여 제 된 예배 . 

공간은 쇄적인 장소가 아니라 개방성을 지 고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다 개방성을 진리를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 는 것이라고 . 

다면 예배 공간은 서로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제거(Palmer, 2016a, 160), 

고 위계 질서적인 관계를 물며 시간에 대  압박으로부  자유로워지, 

는 공간을 창조 는 것이다 개방성은 대 와도 연결되어 있다 예. ‘ ’ . (1978, 

는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자  새로운 것에 대  쇄로 경직될 양면성96)

에 대 서 지적 다 그러므로 예배가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 되지 . 

않기 위 서는 새로운 것 낯선 것에 개방적일 수 있는 대의 분위기를 만, 

들어야 다  어린이 예배에 처음 온 아이들이 영받고 대받고 있. 

다는 느낌은 나님의 긍정 을 경 는 중요  정서적 요소이다 대는 ‘ ’ . 

열렬  영의 이벤 라기보다는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 는 능력으로 손님

에게 근  공간을 제공 는 것이다 더불어 그것은 자신의 영 을 발견  .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어야 다(Nouwen, 1999, 120-124). 

그러  공간은 아이들의 두려움과 망이 삶의 이야기 설교 를 서 세심( )

게 다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 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

며 다른 거짓 료제 속으로 도 지 않아도 되는 (Palmer, 2016b,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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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창조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재미와 미를 위. , 

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오락에 몰두 는 로그램 위주로 어린이 예배를 

구상 는 것이 적절 지 다시금 생각  보게 된다 이러  공간은 외부와 . 

자신을 구분 는 규범을 제공  주지 못 고 세속 과 거룩 사이를 분리  ‘ ’ ‘ ’ 

수 있는 식을 제공  주지 못 으로써 예배 공간의 아늑 을 제공  주

지 못 며 대 문 에 대 는 예전의 성적 기능을 모 게 만든다, . 

아이들은 이미 대중 매체와 오락 산업으로 시끌벅적  세상의 문 와 그 

이야기에 뻑 젖어 있다 교 에서도 유사  방식의 문 와 이야기가 넘쳐. 

난다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인격 발달에 중요  아늑 과 안정감을 경  , 

수 있을 것인가 스미스 가 지적  것처럼 어린이 예배가 세속적 . (2019, 341) , 

예전에 예수 를 부가적으로 덧붙인 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진 된다고 ‘ ’

다면 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  나가는 기독교 예배가 지 야  , 

예전의 기능을 맛보기 들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예배는 아늑 을 경.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 만  공간 대를  근  공간이 될 수 , 

있는 예전적 공간을 구성  수 있어야  것이다. 

나가는 말V. 

본 논문은 대사 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발

였다 이 질문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답 고자 다 첫째로 대사 에. . , 

서 아이들은 루에도 몇 번씩 장소를 이동 며 다양  사람들과 다양  , 

의사소  방식을 경 며 살아가고 있다 이를 위 여 아이들에게는 엄청. 

난 적응력과 방 감각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  사 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에게는 인격 발달을 원 는 고  식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이 

요 다 이런 면에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 예배는 아이들에게 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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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고 예배 의 고정성은 버 목과 같은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 다. 

두 번째 대의 아이들은 결정과 선 이라는 무  자유와 그것을  , 

자신의 고유성과 자아를 성 야 는 교육적 과제 앞에 놓여있다 예전으. 

로서 어린이 예배는 아이들이 종교적 미 적 공동체적인 원동력을 경  , , 

수 있는 중요  자리로서 또 삶에 관  중요  이야기를 다루고 게 , 

으로써 아이들의 자아 성에 중요  역 을  수 있다 세 번째 아이. , 

들이 삶의 초기에 경 는 원초적 종교의 는 어린이 예배가 제공 는 

 언어와 결 여 무의식 차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움 망 등을  수 있게 주고 종교적 언어와 방식을 제공, 

받음으로써 정체성 성에 지속적인 영 을 미 다 마지막으로 예전으로서. 

의 어린이 예배는 식과 규 을 제공 고 세속 과 거룩 을 구분 주는 경‘ ’ ‘ ’

계를 여 신뢰 만  공간을 만들고 아늑 의 경 을 제공 다. 

이를 여 어린이 예배가 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자아 성을 돕고 

인격 발달을 원 는 중요  구성 요소임을 강조 였고 종교교육의 중요

 로 자리매김 기를 기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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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Children's Worship as a Liturgy for 

Personality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Modern 

Society

Eun-Ju K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ntends to say that children's worship as a liturgy for children 

living in modern society is an important place to support children's personal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coziness necessary for their pers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thesis first regards modern society as an 

unstable society, analyzes fluid society and individualism as the causes, and 

deals with changes in educational style accordingly. In a fluid society, 

children are not provided with a solid form and lasting environment that 

support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 style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pluralism requires a heavy task of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one's life and constantly making choices and decisions. 

Therefore, children need rules and forms that help them live together, and 

they need a space that can give them comfort that helps them develop their 

personality. As an argument for this, second,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he liturgy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ship of 

children as the liturgy. The third deals with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rsonality that can be experienced in children's 

worship. First, it deals with the meaning of religious, aesthetic, and communal 

driving forces that children can experience in children's worship, focusing on 

Eberhard's research.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meaning of language and 

expression methods provided in children's worship, and finally, it say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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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worship can be a space where you can experience stability and 

coziness. Through this, it is emphasized that children's worship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the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living in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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