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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본고는 로나 이  가장 뉴노멀  상이 된 온 기독교교육이19 (on-tact) , 

과연 스  로나 시대에도 결정적인 기독교교육의 로 남을 것인지에 대  물

음으로 시작된 논문이다 그 물음에 답 기 위 서 본 고는 온  기독교교육이 대. 

면교육은 대신  수 없는 그만의 독자적 경 의 영역과 교육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

는가에 대  탐구 였는바 별  온  기독교교육의 유 디지  교  논의, “ ”, “ ” 

그리고 디지  인식론 을 중심으로 탐구 였다 온  기독교교육의 유 에 대  “ ” . “ ”

탐구를 본고는 참여 와 소 을 기준으로 서 보았을 때 온  기독교교육, ‘ ’ ‘ ’ , 

은 대면교육으로는 대 될 수 없는 독자적 경 의 영역과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있

음을 인 다 디지  교 론 에 대  숙고를  본고는 온  교육이야말로 디. “ ”

지  세대에게 기독교교육이 접근  수 있는 결정적 로라는 점을 발견 게 되었

고 네 워  개념을  공교 와 나님나라에 대  새로운 은유를 득 고 그, 

들을 재개념   수 있었다 본고는 또  디지  상에서 일어나는 몸과 기술 간의 . 

장된 몸의 인식은  디지  상에서만 일어나는 독  인식방식임을 발견 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바 으로 서 본고는 온  기독교교육이 단순  로나 시대19

의 대면교육을 보완 는 수단으로서 그 는 것이 아니라 대면교육이 대신  수 없, 

는 독자적 경 의 영역 및 교육적 을 가진 기독교교육이라는 점을 다시 인 였

이 논문은 년도 장로 신 대 교의 지원을 받아 수 된 논문이다*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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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스 로나 시대에도 심적 기독교교육의 장이자 로서 장되어 갈 , 

것이라고 예 다.  

《 주제어 》

스  로나 온  기독교교육 메 버스 디지  교 디지  인식론, , , , 

들어가는 말I. 
 

언 란 접촉을 뜻 는 란 단어에 이 붙“ (untact)” “ (contact)” “un”

어 비접촉 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 로나 시대의 신조어이다 김용섭“ ” ( , 

그런데 언 의 언 대신 온 을 사용  온 라7). “ ” “ (un)” “ (on)” “ (ontact)”

는 단어는 단순  실제 접촉이 없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 

온라인을  접촉 및 삶과 소 의 방식 을 지 는 개념으로서 이 또“ ”

 로나 시대의 신조어이다 온 는 로나 시대의 (e motion, 2020). “ ”∙

뉴노멀 을 대 는 개념이 되었는바 뉴노멀이란 전에는 비“ (new normal)” , “

정상적인 것이었다가 이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변 다 는 의미의 ”

단어로서 이일영 온 야말로 로나가 발발  이  근무 소비( , 79), ‘ ’ , 

무엇보다 교육 에 있어서 가장 뉴노멀  요소의 나가 되었다, .

온 는 로나 이  기독교교육 의 영역에서도 가장 뉴노멀  상이 ‘ ’

되었는바 국교 에서는 년 초 로나 가 산된 이래 온라인으로 , 2020 19

예배를 드리고 유 브나 줌으로 교 교의 예배 성경공부 성경 교 소, , , , 

그룹모임 등을 실시 는 것이 일상  되었다 본고는 이렇게 뉴노멀이 된 . 

온  교육이 위드 로나와 더불어 시작된 스 로나 시대에 기독교교

육 영역에서 어떠  역 을 게 될지 주목  보려 다 물론 온  교육. 

은 로나 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그 이전부  이미 도래  디지  19

시대와 더불어 이제는 나의 거스를 수 없는 세가 되었다(Berg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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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 온  교육이 로나 이 로도 거스를 수 없는 세15). 19 

가 되기 위 서는 대면교육으로는 대신  수 없는 그것 나름의 교육적이고 

성적 을 증명  수 있어야  것이다. 

본고는 바로 온  기독교교육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적이고 

성적 징에 주목  보려 다 이를 위  본고는 먼저 로나 가 발발. 19 

 이래 국교 에서 실시  온 온  기독교교육의 유 들을 살 보“ ”

고 각 유 들에 나 난 소 과 참여의 들을  온  기독교교육이 , 

갖는 징들을 발견  보려 다 더 나아가 본고는 디지  교 론 을 고찰. “ ”

으로써 디지  영역에서의 교육이 교 교육의 본질에 적 가를 살 본 

디지  상에서의 몸의 문제를 숙고 면서 디지  인식론 의 징을 살, “ ”

다 이를 바 으로 본고는 온  기독교교육이 단순  로나 시대에 . 19

대면교육을 대체 는 시적 수단으로 그  것인지 아니면 그 나름의 독, 

 교육적 성적 성으로 스 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으며 , 

새로운 기독교교육의 장을 개척  나가게 될 것인지를 전망  보고자 다. 

온  기독교교육 유 들II. 

로나 가 발발  이  우리의 기독교교육 장에는 다양  온  기19

독교교육의 들이 나 났다 이 장에서는 먼저 데믹과 더불어 기독교. 

교육 장에 나 난 온  기독교교육을 참여 와 소 의 를 기준으“ ” “ ”

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 봄으로써 그들에게서 나 나는 온  교육의 

성들을 발견  보도록 다.

동영상 스 리밍 유1. 

데믹과 더불어 우리의 기독교교육 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용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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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교육의 는 동영상 스 리밍 유 이라고  수 있을 것 “ ”

같다 동영상 스 리밍은 예배와 성경공부 및 강의 동영상을 교 의 이. 

지에 올려서 성도들이 요  때마다 접속 여 재생  볼 수 있도록 는 

고전적 온라인 교육 를 기반으로 다 로나 와 더불어 많은 교 들. 19

은 동영상스 리밍을 유 브와 연결 여 실시간으로 접속 여 참여  수 

있도록 였다 유 브 동영상은 별  시  공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 , 

것을 소중 게 여기는 국교 가 온라인으로나마 주일의 정 진 시간에 

전교인이 그리고 전 교 교 생들이 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이 되고 , 

있다는 면에서 로나 시대 대면 예배의 가장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19 . 

이 유 은 성도들과 생들이 어디에서든 손쉽게 접근  수 있고 언제든지 , 

반복적으로 청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써 예배와 기독, 

교교육을 성도들의 일상의 삶  복 에로 가져와 예배와 기독교교육을 일

상  것에 기여  바가 다 이러  점은 대면예배나 대면 기독교교육이 . 

대체  수 없는 동영상 스 리밍유 만의 징이라고  수 있다 반면 이. 

들은 쌍방 의 상 소 이 되기보다는 일방  소  로서 참가자들을 

수동적으로 머물게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을 적극적 참가자로서 보다는 , 

구경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진다. 

실시간 쌍방 소  유2. 

그에 반 여 실시간 쌍방 소 이 가능  온  교육 유 이 로나“ ”

이  급부상 였는바 줌 구글미 에서 지원19 , (Zoom), (Google Meet), MS

는 등을 서 이루어지는 교육 유 이 그것이라고  수 있겠Teams 

다 이들은 원래 실시간 상 의 로서 시작되었으나 로나 가 시작된 . , 19

이 에 온  교육 수단으로서의 사용이 급증 였다 별  줌의 경우 . 

로나 이  교육용 사용이 발적으로 늘어난 사례로서 실시간 쌍방  수, 

업 실시간 채 나 워드 등 자료들의 면공유와 실시간 집 등이 ,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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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고 수업 중 들렛 멘 미 과 같은 어 들을 사용 여 다양, , , 

 의 의사소 을  수도 있는 대 적 원격수업 이 되었다.

실시간 쌍방 소 유 의 결정적 징은 앞의 동영상 스 리밍 유“ ” “ ” 

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교사와 생이 쌍방 으로 소 고 자료를 공유, 

으로써 거의 대면수업에 준 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 

유 브나 이스북 라이브 방송의 경우도 실시간 문자채 을  소 이 

가능 다 그러나 줌을 비롯  실시간 쌍방  소  유 은 면을 여 . “ ”

참가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시각과 청각을 사용  소 이 가능 여 유

브 보다 씬 입체적이고 즉각적 소 이 이루어진다 박은 성지( , , 

국교 에서 줌은 로나 가 지속되면서 심방 상담 구역예배 성2020). 19 , , , 

경공부 소그룹 동 등에 그 용이 증가 고 있고 이러  용은 바쁜 , , 

대인들이 교 의 교육 동에 쉽게 접근  수 있도록 는데 결정적 기여

를 고 있다. 

이 유 은 접근성 율성 장성 또  높아서 스 로나 시대에도 , , 

주일과 일을 아울러서 각종 모임이나 성경공부 상담 소그룹 동 등의 , , 

기독교교육 동에 적극 용될 것으로 예 된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기. 

억  것은 이 유 이 실시간 쌍방 의 의사소 과 참여가 가능 다 더라, 

도 몸 전체로 참여 고 소 는 대면교육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  종, “ ” 

류의 소 과 경 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는 것이다 시청각적 소 과 . 

몸 전체의 참여를  이루어지는 소 은 다르다 예를 들어 기독교교육에. 

서 아주 중요  영역을 차지 는 예배는 그 자체로 몸의 동이다 양금( ,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나님 앞에 모여 나님을 인 으로 부2019, 82). 2

르며 께 찬양 고 기도 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 기도 는 공동체, 

적 동이다 찬양은 마  오 스 라처럼 부르는 사람은 자 부르지만 다. 

른 사람에게 조율 면서 부르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  때에 자 는 것 , 

같지만 옆에 께 앉는 사람들과 더불어 눈 감는 일과 귀 기울여 듣는 일

을 공유 면서 공동체가 께 다 이것은 몸이 참여 을 서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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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예배의 디 일  부분이다 그렇게 볼 때 실시간 쌍방 소. “ ” 

유 은 몸 전체로 동일공간에 참여  때 일어나는 공동체적 인식 관계적 , 

인식 비언어적 의사소  등을 기대 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유 은 네, . 

워 가 갖는 손쉬운 접근성 실시간 쌍방  소 이 갖는 높은 율성 많은 , , 

사람들이 장소에 제 되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장성 등 대면교육이 갖

지 않는 강점들로 인  스 로나 시대에도 주일과 일에 이루어지는 

기독교교육 동에 적극적으로 용될 것으로 예 된다. 

메 버스 유3. 

또 나의 온  기독교교육의 유 은 아직은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상용 가 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근 온라인 경제와 엔 인먼, 

의 심 관심사로 급부상 면서 스 로나 시대의 교육적 사용가능성이 

게 점쳐지고 있는 메 버스 유 이다 메 버스는 초월“ (metaverse)” . ‘ ’, 

가상 을 의미 는 메 와 우주를 뜻 는 유니버스 의 ‘ ’ “ (meta)” “ (universe)”

성어로서 실을 초월  가상의 세계 은 실과 가상 세계가 께 상, , 

작용 며 진 는 공간을 지 다 김삼균 고예일 외 메 버스( , 23; , 61). 

는 닐 스 븐슨 이 년에 쓴 공상과  소설 스노우 (Neal Stephenson) 1992

래쉬 에 나 난 개념으로서 그곳에서 메 버스는 몰입  (Snow Crash) , “ 3

차원 가상세계 에 의 서 재 성되는 미래를 (immersive 3D virtual world)”

지 였다(ASF, 2007, 3).

년 메 버스에 대  로드맵을 작성  2007 ASF(Acceleration Studies 

에 의 면 메 버스는 그 동안 스 븐슨의 소설에 나 나는 Foundation, 4)

개념을 뛰어 넘어 다양  영역으로 장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메 버스의 . 

발 개념인 몰입  차원 가상세계 에 주목  요가 있다 메 버스는 “ 3 ” . 

즉 차원의 입체적 가상세계에 몰입 도록 으로써 마  우리가 그 3D, 3 , 

세계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몰입감을 느끼게 되는 온  유(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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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메 버스는 앞의 실시간 쌍방  소 유 이 시각과 청각으로 참여. “ ”

였다면 메 버스 유 은 아바 나 등을 비, VRH(Virtual Reality Headset)

롯  다양  기술을 기반으로 몸 전체로 나의 세계에 참여 고 있는 3D 

것 같은 몰입 과를 가져오는 유 이고 바로 이러  참여 에서 이 유, 

은 앞의 유 들과 구별된다.

미래 자 밀 도 메 버스를 우리의 세계를 반영(Hamilton, 2021, 4) “

는 몰입  가상 세계 로 정의 면서 메 버스가 검색기반 인 넷3D ” , 2D 

을 대체  것이라고 예  바 있다 이 말은 인 넷이 단순  기술의  . 

에서 그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계의 방식 전체를 변

시  것과 같이 메 버스 또  새로운 인 넷 러다임으로서 우리의 삶, 

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 다 따라서 밀 은 메 버스가 . 

단순  와 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배우고 경제2D 3D , “ , , 

동 고 연결 는 방식을 완전  바꾸게 될 것 이라고 였다 같은 맥락, ” . 

에서 또  재 우리가 웹상에서 는 많은 동들이 메 버스의 ASF 2D

스 이스로 이주  갈 것이라고 예 였다 더 나아가 웹 이라는 단어3D . “ ”

가 원래 정 온라인 응용 로그램이었지만 오늘날 온라인 생 을 지, “ ”

는 약어가 된 것처럼 메 버스 라는 단어 또  웹 기술과 가상, “ ” “3D

를 지 는 개념이지만 에 웹을 대체 여 온라인 생 을 (Virtualizing)” , 

지 는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 였다 이러  입장(ASF, 4). 

들은 모두 메 버스가 단순   로그램에서 그 는 것이 아니3D 

라 온라인 생 계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 

사 다. 

메 버스의 스 럼은 넓고 그것을 기술 고 구분 는 기준도 다양, 

다 는 메 버스의 스 럼을 나 내면 로부  세상 외면 을 는 . ASF ( ) ( ) X

실제로부  가상을 여 가는 이라는 두 을 중심으로 만들어지, Y

는 분면으로 구성된 다이어그램으로 였다 그림 이에 따4 ( 1, ASF, 5). 

라 메 버스는 증강 실 외면 증강 라이  로깅“ (Augmented Reality / )”,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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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증강 가상 실 내면 가상 거울세계logging / )”, “ (Virtual Reality / )”, “ (mirror 

외면 가상 의 네 영역을 아우른다 김상균 이 김지world / )” (ASF, 5; , 23 ; , 

증강 실 은 실을 기반으로 장된 세계로서 실 속 공간에 디지13). “ ” , 

로 구  정보를 입체적으로 체 는 세계이고 라이 로깅 은 이스, “ ”

북이나 인스 그램 등에 자신의 삶의 경 을 공유 고 그에 반응 는 사람

들의 세계를 시작으로 여 데이  수집 및 영기술 라우드저장 인공, , , 

지능 등과의 업으로  사람의 삶의 세계와 생애 전체를 재구성 는 수

준으로까지 발달 고 있다 거울세계 는 구글 어스나 네비게이션처럼 실. “ ”

을 그대로 디지 로 구  다른 디지 을 덧입 서 길찾기 대중교  , , , 

맛집과 같은 정보를 실제처럼 경 게 는 영역이다 또  가상세계 는 . “ ”

근 가장 주목받으며 장되어가는 영역으로서 실을 영 기도 지만, 

동시에 가상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 는 영역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 

여 그 세계를 경 거나 직접 새로운 세계를 창조  수도 있어서 무 대, 

로 대되어가는 영역이다. 

그림 메 버스의 영역[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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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버스는 결국 이 네 영역의 시나리오들이 모두 서로 융 고 중첩되

면서 궁극적으로  물리적 실이 가상 의 차원에서 더욱 강 되고, (virtual) , 

역으로 가상공간이 물리적으로 지속성 있는 공간이 되는 상  수렴과 융

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 된다 이미 전 세계 억 명이 가입되(ASF, 4, 17). 2

어 있는 아바  뮤니  서비스를 제공 는 제 는 가상의 3D (Zepeto)

세계에서 아바 를  라이 로깅 서비스를 제공 다 이용자들은 가상의 . 

공간을 돌아다니며 구 아바 를 만나기도 고 사진도 찍으며 그곳에서, , 

의 동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공유 다 또  영국의 은 가상세. (Hopin)

계를 기반으로 는 런스 이벤  서비스를 는데 가상세계 상에서 / , 

의 참가자 및 진 사  등 라이 로깅 정보분석이 가능 다 뿐 만 아니라. , 

등 가상 실 간 융 을 촉진 는 기술의 AR, VR - XR(eXtended Reality) 

발전과 더불어 메 버스의 영역간의 융복 은 더욱 가속  될 것으로 보4

인다 상열( , 20).

메 버스는 별  년 로나 가 발발  이  대면 동의 제약으2020 19

로 인 서 게임 엔 인먼 마 의료 정  등의 다양  영역에서 , , , , 

빠르게 장 되고 있고 무엇보다 교육 의 영역에서도 용되기 시작 였, “ ”

다 김지 로나로 께 모일 수 없게 된 졸업식과 입 식 버 리( , 30). (UC

대 졸업식 순천 대입 식 등 그리고 각종 사들 서대 졸업작 전시, ), (

관 건국대 예술제 등 이 메 버스 상에서 거 되기도 였고 메 버스 가, ) , 

상공간을 용 여 수업을 진 는 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동근( , 2021). 

두랩스는 메 버스를 용 여 여 과 어 을 융 는 교육 로그램을 

시 였고 자 증 아동과 그 가족들이 사 에 적응  수 있도록 는 엇, “

래 가 개발되었다 박기 디 릭의 랫  인(Autcraft)” ( , 2021). VR “

게이지 는 대 공공기관의 강연 공연 전시 랫 으로 용되고 있고 갤” , , , , “

럭시 스 은 영상 문서 등 교육자료를 공유 고 음성대 와 채 을 : ” , , 

 실제교실처럼 자연스러운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다 그 외에도 . “

래스브이 아이스 림 도라 등이 모두 교육용 메 버스 교육”, “XR ”, “X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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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 으로 개발 보급되는 과정에 있다 이동근, ( ).

메 버스는 아직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 그 쓰임이 발 지 않다 그러. 

나 제 나 게더 운 이 랜드 같은 메 버스 렛 들이 누구나 , ifland( )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공간을 창조 고 요에 따른 동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다면 누구나 메 버스 상에서 교 를 지을 , 

수도 있고 목적에 맞는 기독교교육 동을  수 있다는 것을 는 일, 

은 어렵지 않다 미국에는 이미 라고 는 메 버스 상의 교. “VR Church”

가 운영되고 그 안에서 예배 및 입체적 설교 그리고 교가 이루어지고 ,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미디어선교  실감   연(VR Church). “

구소 에서 메 버스 상에 교 를 세웠고 그 안에서 선교사 련 성경공부” , , , 

바이블 아 데미를 운영 고 있거나 운영  예정에 있다 제이스 리월드는 . 

년 여름 메 버스상에서 청소년 수련 를 개 기도 였다2021 (CBS, 

이러  단체들의 동 외에도 이미 제 나 게더 운 안에 구2021. 8.). 

성된 공간을 용 여 개별적으로 수련  성경공부나 기도  찬양집 상, 

담 등의 다양  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의 방식 으로 보았을 때 메 버스 유 은 앞의 실시간 쌍방 소“ ” “

유 이 시각과 청각을 사용 여 로 참여 는 것과는 달리” 2D , 3D 

삼차원의 입체적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메 버스는 몸으로 직. 

접 참여 지는 않으면서도 마  몸으로 참여 는 것과 같은 과를 나 낸, 

다 물론 참여는 를 사용 여 직접 메 버스 . VRH(Virtual Reality Headset)

세계에 참여  수도 있고 또  아바 를 사용 여 참여  수도 있다 두 , . 

경우 모두 마  나의 실제세계에 참여 는 것과 같은 경 을  수 있다. 

의 경우 시신경으로 시각 정보가 광범위 게 들어올 뿐 아니라 자신VRH , 

이 바라보는 방 과 고개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몸짓 등의 제스처까지도 , , 

인식되어 그것이 디지 에 구 되도록 으로써 마  실에 몸으로 참여

는 것 같은 장감과 몰입감을 준다 김지 아바 의 경우 또  우( , 16). 

리가 아바 의 움직임을 조정 는 과정에서 자신을 아바 에 이입 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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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  자신이 메 버스 세계 안에 있는 것 같은 장감과 몰입감을 갖게 

된다. 

이같은 징으로 서 메 버스는 위에 서술  다른 두 유 과는 다른 

소 의 방식 을 가진다 다른 두 유 은 주로 언어와 스 를 중심으로 “ ” . 

소 이 이루어진다면 메 버스는 언어적 소 을 면서도 몸을  , “

소  방식 을 가진다 를 사용 여 참여 는 경우 직접 자신의 머리” . VRH , 

손 몸짓과 제스쳐를 서 메 버스 세계 안에서 자신을 고 다른 , , 

사람들의 몸의 참여에 반응 다 아바 를 서 참여  때에도 아바 의 . 

움직임 즉 걷고 뛰고  다리를 움직이고 면서 우리는 메 버스 안, , , , 

에서 동 는데 그 동 자체가 일종의 소 의 방식이 된다 물론 아바, . 

가 입는 옷이나 신발 모자와 어스 일 등도 자신을 고 소 는 , 

수단이 된다 이러  몸의 움직임과 을  소 이 스 와 육성을 . 

 는 소 양식과 쳐져서 메 버스 상에서는 보다 입체적이고 전

적 소 이 이루어진다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 버스게임인 마인 래. “

는 게임 속 릭 가 블록을 용  건물을 짓고 물건들을 만들면서 ”

게임속 다른 릭 들과 교류 다 동물의 숲 도 게임 내에서 일을 고 . “ ”

집을 사고 물건을 사는 등 부 들이 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상 작용 고 

있다 김준연 메 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  상 작용과 소( , 2021, 26). 

은 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소 과 다르지 않은 전인적이고 전적 소

의 방식이라고  수 있다. 

또  메 버스 상의 참가자들 사이에는 나의 공간을 공유 는 공동“

체 로 느끼게 는 사  심리적 작동이 일어난다 우리가 메 버스 상의 어” . 

느 공간 안으로 참여  때는 대부분의 경우 공 의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 게 된다 좋아 는 공연을 들거나 좋아 는 게임 관심 있는 동에 . , 

참여 려는 모임 등 공 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 다 기독교교육적으로 . 

용  경우 참가자들은 정의 방에 모여 기 된 동에 참여 거나 미션을 

수 게 된다 그 공간에 참여 여 문자 육성 몸짓으로 서로 소 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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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미션을 수 거나 좋아 는 경 을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 

가자들 간에는 께 존재 고 께 뭉쳐있다는 느낌이 일어난다 즉 그 안, . 

에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나의 사 적 실재에 대  느낌 은 공동체 , 

의식이 성된다고  수 있다 또  메 버스상의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 

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징이 있으면서도 고정된 맴버들만의 닫  공동체, 

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된 공동체이고 따라서 예 지 않, , 

은 우연  만남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 가능 다 즉 메 버스는 누구나 들, . 

어와 머물 수 있고 또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개방된 , 

공동체이다 메 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  징 즉 우연적 만남을  . 

느슨  공동체성과 장성은 그 자체로 메 버스 공동체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개방성이라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 

참여의 방식이나 소 의 방식 그리고 공동체의 에 있어서 메 버스, 

는 비록 아직 본격적 성 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고 기독교교, 

육에서는 나의 러다임적 변 를 가져오기에 요 고 분  조건들을 

내 고 있다 따라서 메 버스는 스 로나 시대에도 대면교육으로는 .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 경 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이 주목 야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예 된다.

이상에서 살 본 온  기독교교육의 세 유 들 즉 동영상 스 리밍유, “

실시간 상 소 유 그리고 메 버스유 은 모두 참여나 소 의 ”, “ ”, “ ”

유 에서 볼 때 대면교육으로는 대 될 수 없는 독자적 경 의 영역들을 , 

가지고 있다 성도들과 생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손쉽게 접근 고 반복적. 

으로 청  수 있는 동영상 스 리밍 유 은 예배와 기독교교육의 일상“ ”

에 기여를 고 쌍방 의 소 과 참여 손쉬운 접근성 많은 사람들이 장, , , 

소에 제 되지 않고 참여  수 있다는 장성을 갖는 실시간 쌍방  소  “

유 은 주일과 일에 다양  기독교교육의 장을 제공 으로써 기독교교육”

의 다원 와 성 에 게 기여  수 있다 또  몰입 의 가상세계 . 3D 

참여를 가능 게 는 메 버스는 전인적 참여와 소 몸의 계를 뛰어넘, 



양금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 (ontact)”  53

는 개방적 공동체성 성 등의 성으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장을 예약

고 있다 이같은 성들은 온  기독교교육이 대면교육을 대  수 없지. 

만 또  역으로 대면교육이 온  교육을 대  수 없다고  수 있을 , 

만  독자적 경 의 영역이 있음을 시사 다 그렇게 볼 때 온  기독교. 

교육은 스 로나 시대에도 기독교교육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수단으로, 

서 지속적으로 장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예 된다.

디지 교III. 

이 장에서는 먼저 온  기독교교육의 장으로서의 디지  교 논의“ ” 

에 주목  보려 다 온  기독교교육은 디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 

의 교육으로서 이것은 디지  교 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의 문제와 근본, “ ?”

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디 벨 이 은 . (Campbell, 2020, 1 )

소위 디지  교 론 이라는 이름으로 디지  교 의 “ (digital ecclesiology)”

제반 문제들을 이론 였다 그녀는 디지  교 론의 기능을 디지 교. “

에 신 적이며 이론적 기반을 제공 고 비 적 기능을 담당 고 더 나아, , 

가 디지 교 와 관련  실천적 제언을 는 것 이라고 였다 그녀는 디” . “

지  교 를 온라인상에만 독립적으로 존재 는 교 를 지(digital church)”

기 보다는 오 라인상의 교 라 더라도 산되어가는 디지 경에 , “

발맞 어 디지  매체를 목 적 기능으로서 사용 는 교 로 본다”

그렇게 볼 때에 디지  교 는 로나 씬 이전부  (Campbell, 2020). 19 

일반 된 상이라고  수 있다 릭교 를 여 (Berger, 2021, 15). 

많은 개신교의 교 들이 이미 예배 설교 성경공부 및 다양  강의들을 디, , 

지  공간에로 이동시 서 유 브나 웹스 리밍 등을 사용 여 원거리에서

도 참여가 가능 도록 였고 그것을 오 라인에서의 동과 병  왔기 ,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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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과 더불어 디지 교 가 전 세계적으로 성 되면서 사람들은 디

지  교 의 정당성이나 신 적 기반에 대  숙고 게 되었고 그것을 숙고, 

는 과정에서 교  자체의 본질을 숙고 고 그것에 디지  교 를 비 어, 

보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디지  교 론이 주목 는 심적 쟁점에 대  . 

살 봄으로서 디지 상의 기독교교육이 교 교육의 본질을 수렴  수 있는

지를 가늠  보고자 다. 

디지  세대의 과 디지  교1. 

디지  교 론의 심적 문제 중 나는 디지  교 가 위 는 곳이 

우리가 실제로 존재 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가상적(virtual) 

공간이라고 는 것에 있다 가상공간의 교 를 진정  교 로 볼 수 있는. 

가 는 것이 논의의 중심인데 이 물음은 온라인 과 네 워 라는 장소, “ ” “ ”

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온라인에 . 

거주 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네 워 는 디지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생의 대부분의 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마  렌스 이 는 오늘날 디지  상에서 . (Prensky, 2001, 1 )

발 게 동 는 사람들을 디지  원주민 과 디지  이“ (digital natives)” “

민자 로 나누었다 그는 디지  원주민은 디지  경 (digital immigrants)” . “

안으로 어나 비디오 게임 디지  음악 레이어 비디오 , , , , 

대전  및 디지  장난감과 도구에 둘러싸여 일생을 보낸 세대 를 디지  ” “

네이 브 라고 면서 이들은 그들 인생의 거의 대부분 은 전부를 네” , “ , 

워 상에 있었다 고 였다 그렇게 보았을 때 네 워 는 이들에게는 삶” . 

의 공간 그 자체라고  수 있다 디지  네이 브는 년대 개인용 . 1980

의 대중 년대 대전 와 인 넷의 산에 따른 디지  명기 , 1990

 복 에서 성장기를 보낸 세 이 의 세대를 지 다 위 백과30 (M , 2021).  

렌스 는 이들이 다음과 같은 동상의 징을 보이는바 병렬(200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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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멀  스 에 익숙 고 글자로 된 스  보다는 그래 을 선, 

며 이 스  같은 랜덤 액세스를 선 다 그들은 네 워  상에 있, . 

을 때 고의 기량을 발 다 그리고 신속  보상과 반응 그리고 드백. 

에 능숙 다 심각 일보다 게임을 선 다 고 였다 이들은 또  . ‘ ’ ” . 

블로그 위  같은 가상의 자기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SNS, , 

내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주저 지 않는다.

반면 렌스 는 어날 때는 디지  경 안으로 어나지 (2001, 1) “

않았지만 생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디지  기술의 여러 면들에 매료되, 

어 그것을 채  사람들 을 디지  이민자 라고 ” “ (digital immigrants)”

였다 이들은 세 이상의 세대로서 마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영어를 구. 30

사  때 여전  자신들의 모국어 억양이 남아있는 것처럼 디지  시대 이, 

전의 적을 여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말 다 렌스 는 디지  이민자. 

들은 디지  네이 브와는 생이 다르기에 정보를 처리 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였다 이들은 디지  이전 방식을 기반으로 면서 거기에서 . , 

디지  방식을 차용 는 방식으로 문제를 결 려 다고 였다 렌스. 

는 디지  네이 브와 디지  이민자는 생  서로 다른 종류의 경 을 

기에 뇌 구조와 발달 자체가 다르게 진 였다고 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  것은 디지  네이 브 이든 디지  이민자 이“ ” “ ”

든 즉 그곳으로 어났든 그곳으로 이민을 왔든 이들은 모두 재 디지  , , 

상에 거주 고 있는 세대라고 는 것이다 이들은 루 대부분의 시간을 . 

네 워 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 고 관계를 성 고, , , 

직업을 수 고 경제 정  등의 사 동을 고 자아를 실 다 그렇, , , . 

게 볼 때 디지  공간은 구의 공간이 아닌 디지  세대가 실제로 머물고 

그들의 삶을 사는 공간이라고  수 있다. 

다 실바 는 교 의 본질적 사명 중 나가 나님과 (Da Silva, 2021, 8) “

사람 사이를 중재 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 는 것 이라면 이 사명을 , ” , 

수 에 있어서 오늘날 네 워 는 가장 심적 장소라고 였다 오늘날. 



56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8 (2021 12 )

과 같은 디지  시대에 교 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 다는 것은 대부분

의 사람들이 거주 는 곳인 디지  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언제나 당대의 소 수단을 사용 여 . 

복음전도와 목 를 실천  왔다 초기에 구전 의사소 에서 서면 의사소. 

에로 변 된 것이 그 대 적 예라  수 있다 사도바울은 물리적으로 멀리 . 

떨어진 교 들과 서신으로 소 면서 선교와 교육과 교를 수 였다. 

지는 바울 당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소  방법으로 사용  수 

있는 대 적 수단이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초대교 에서 가정교 가 당. , ‘ ’

시의 상 에서는 뉴노멀  교 의 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 

오늘날과 같은 데믹의 상 에서 교 가 아닌 가정에서 인 넷으로 예배

를 드리는 것이 뉴노멀이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될 수 있다 교 는 . 

모든 세대마다 그 세대의 경과 상 그리고 소 의 방법을 사용 여 자, 

신을 고 또  전도와 교육과 목 의 사명을 실천  왔다 이러  맥. 

락에서 볼 때 오늘날의 디지  세대들이 머무는 장소로 찾아가는 디지  , “

교 는 각 시대에 따른 의사소 의 수단으로 전도와 목 적 사명을 수”

온 기독교의 전 에 대적으로 접목 는 나의 수불가결  시도라고 

 수 있다(Campbell, 2020, 5).

네 워 공교 나님나라2. , , 

다 실바 는 네 워 가 디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공교(10) “ (public 

의 의미를 설명  줄 수 있는 은유 가 된다고 였다church)” (metaphor) : 

네 워  자체는 만민의 집인 교 즉 공교 에 대  륭  은유가 된“ , 

다 공교 가 만민의 집 이어야 다면 만민에게 열려 ” “ (everyone’s home)” , 

있고 누구나 접근  수 있는 네 워 야말로 공교 를 설명  주는 월  ,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 장소보다 접근성이 수월 고 어디. , 

에서나 누구에게나 접근가능 다는 네 워 의 속성이 오 려 공교 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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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는 새로운 메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네 워. 

는 교 에 대  새로운 은유와 더불어 디지  시대를 살고 있는 대인에

게 보다 적  교  이 를 열어주는 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드와잇 리젠 은 네 워 가 나님 (Friesen, 33ff) “

나라 의 은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소위 네 워 로 연결된 나님나라” “

라는 개념을 제시  바 있다 그는 예수님이 (Kingdom connected)” . (40) 

나님 나라를 누룩 에 비유  것을 상기시 면서 누룩의 성으로부  “ ” , 

나님 나라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 다: 

첫째 다란 반죽을 부 리는 데에는 오직 작은 양의 누룩이 요  뿐“ , 

이다 이것은 우리 세계의 굿 뉴스이다 둘째 우리는 누룩을 반죽으로부; . , 

 분리시  수 없다 누룩은 적당  경적 조건과 께 가야만 다; . 

마지막으로 누룩의 동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위에서 제시 는 누룩의 세 가지 성들이 그 자체로 네 워 의 

속성과 일 는 것을 발견 다 네 워 는 눈에 보이는 세계 전체에 비. 

면 극소량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 로 서로 연결되는 선들이다 그(nodes) . 

런데 이 선들이 세계 전체를 바꾼다 또  누룩이 반죽으로부  분리될 수 . 

없는 것처럼 네 워 는 세계 속에 서로 얽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네, . 

워 는 세계 속에서 세계를 변 시 다 무엇보다 누룩이 인간의 육안으. 

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네 워 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리젠은 네, , 

워 가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성 는 길이 된

다고 였다 네 워 의 서로 연결 는 구조자체가 인간 사이의 관계. (link) 

를 성 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누룩이 (Friesen, 49). , 

나님 나라를 설명 는 비유인 것처럼 누룩과 네 워 와의 유사성은 네, 

워 가 디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기 쉬운 나님나라의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다.

리젠 은 또  네 워 가 수많은 점들을 서로 연결 여 우리 정체(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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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을 성 는데 그 우리 가 닫  공동체가 아니라 지속적(We identity)” , “ ”

으로 장  가는 열린 우리 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open We)”

그 자체로 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근접 는 개념이 된다고 였다“ ” .:

너 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님의 백성이요 나님의 “ .” 

미션은 개인을 구원 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 

모든 것을 시 고 또  재창조 는 것에 참여  백성을 성 는 일, 

이다 이것이 바로 네 워 로 연결된 나님 나라의 이미 재 고 또  . 

앞으로 올 실제이다.”(Freisen, 54-55)

나님 나라는 이미 재 지만 고정된 사람들만으로 봉인된 완성된 공, 

동체가 아니라 앞으로 올 실제로서 가루 전체를 부 리는 누룩처럼 스스로 , 

경 안으로 장되어가는 공동체이다 그렇게 볼 때에 도시들 안에서 장. 

되어 가는 네 워 의 열린 우리 이미지는 그 어느 것보다 나님 나라“ ” “ ” 

이미지를 담는 개념으로 적 다.

이상과 같은 점들로부  우리는 네 워 가 디지 세대에게 공교 와 

나님나라를 새롭게 설명 는 은유가 되고 이를  교 와 나님나라의 , 

의미를 장  주고 새롭게  줄 수 있음을 발견 게 된다, . 

교 의 본질과 디지  교3. 

위에서 우리는 네 워 가 갖는 열린 우리 의 속성이 나님나라 백성“ ”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 보았다 그러나 네 워 의 열린 . “

우리 의 속성 자체만으로 그것이 나님 나라가 되고 교 가 되는 것은 결”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 야  것은 교 를 교 되게 고 나. , 

님 나라를 나님 나라 되게 는 심적 조건이 무엇인가이다 본. 

는 성도의 공동생 에서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 (Bonhoeffer, 1954, 23) 『 』

공동체의 모든 근거가 됨을 초지일관 강조 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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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체를 의미 다 어떤 기독교 공동체도 그것 이상 은 이 가 … 

아니다 교  뿐 만 아니라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는 심적 요소는 그.” 

리스도이다 그래서 교 에 대 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였. “ ”

다 엡 골 롬 고전 교 가 그리스도의 몸이 ( 5:29-30, 1:18, 12:5, 12:27).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 에 속  우리와 동일시 고 우리와 , 

연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다 또  골 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몸인 . 1:18

교 의 머리이기에 교 는 머리인 그리스도에 의 서 중재될 때에만 존립

다 그렇게 볼 때에 교 의 존립 자체는 오로지 그리스도에 의  가능. 

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 될 수 있다 본 는 교 의 궁극적이고 결, . (26)

정적인 유일  요소는 그리스도라고 으로써 그 외의 그 어떤 요소들도 

교 에는 부수적임을 밝 다 우리 공동체가 더 진실되고 깊어질수록 우리 : “

사이의 다른 모든 것이 더 멀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이 우리 

사이에서 유일 고도 중요  것이 된다 이러  맥락에서 본 는 사.” 

적이나 심리 적 기관으로 볼 때 교 는 인간의 제도가 되지만 그리스도로, 

부  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실재 요 거룩  실재 가 된다고 “ ” , “ ”

였다.

교 는 그리스도로 인 여 세워졌고 또  성령으로 인 여 (instituted), 

제정 된다 기독교 는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 신 성령이 제(constituted) . 

자들에게 내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그리스도의 담대  증인이 되도록 , 

  구성되었다 성령은 그 이 로도 지속적으로 교  안에 내주 시고. , 

생기의 원리로 역사 심으로 교 를 교 되게 신다 그래서 성경도 교. 

를 성령의 전 이라고 였다 고전 그렇게 볼 때 교 는 그리스“ ” ( 3:16-17). 

도에 의  세워졌고 동시에 성령에 의 서만 제정되고 유지된다, .

이와 같은 기독론과 성령론에 기초 는 교 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 는 그 어떤 전염병 전쟁 박 인구이동 등의 도전과 계 속에서도 , , , 

그 정체성과 권위가 손되지 않는다 유럽의 고딕 성당이든 난(Chia, 22). , 

민 수용소이든 이든 그리스도에 대  믿음과 성령을  나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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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 이라는 영적 실이 손되지 않는  그곳은 교 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교 의 영적 실재는 교 의 상 을 초월 기 때문이다 그렇게 . 

볼 때에 교 가 그리스도에 의  세워지고 성령으로 인 여 유지되는 , 

디지 교 가 단순  장소의 문제 로 인 서 교 가 될 수 없는 것은 아“ ”

니라고 는 점을 우리는 인  수 있다 디지  교 의 존립과 보존은 모. 

든 다른 교 와 동일  조건 즉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  가받아야 는 , 

것이다. 

디지  교 와 몸 의 경4. “ ”

위에 언급 대로 신약성경은 교 를 그리스도의 몸 으로 다 요“ ” . 

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을 라 내가 사  동안에 일으 리라 요 라“ . ”( 2:19) 

고 였고 이것은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  말씀 신 것 요 이, “ ”( 2:21)

었다고 기록 고 있다 알렉산더 슈메만 은 이 말씀을 . (Schmemann, 1973)

 그리스도는 성전을 자기 자신 에게로 옮겼다고 였다 그리고 그는 “ ” . 

예수님이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옮긴 것과 더불어 종교와 장소 사이의 오, 

랜 관계 즉 종교와 모든 신성  자리 사원 성전 등과의 오래된 관계가 끊, , , 

어졌다고 였다.

이러  맥락에서 예수님이 예배와 관련 여 신 말씀 또  이 될 요

가 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는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 “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는 자를 아버지”, “ ”

께서 찾는다고 였다 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님을 예배  ( 4:21-23).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베드로 대성당이어야 는 것이 아니라 바로 , 

우리의 몸 이라고 는 것을 시사 다 우리의 몸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 ” .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다는 말이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을 기반으로 성령의 전 고전 이 되는가 는 것이 어느 공간에서 예“ ”( 6:19)

배드리는가 는 것 보다 씬 더 결정적인 요소라고 는 것을 시사 는 



양금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 (ontact)”  61

것이다. 

위의 고찰을 바 으로 우리는 물론 예배에서 장소 가 결정적인 것이 아“ ”

니라는 것을 다시금 인 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는 몸 의 문제에 . “ ”

주목  볼 요가 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자신의 몸과 동일시 을 때 그리. , 

고 우리의 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다고 을 

때 이 몸의 존재양식은 영과 육을 모두 는 전적 몸이지 육체를 제, 

외  영적인 부분만을 지 는 것이 결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  만에 다시 일으 리라고 셨던 성전이 그의 육체

를  전인적 몸을 지 는 것이었을 뿐 만 아니라 그의 모든 존재양, 

식이 육체를 기반으로 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  요가 있다 그는 성. 

육신 신 나님의 아들 즉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 

그는 몸으로 선 고 교육 고 제자 삼는 나님나라 사역을 였다 그는 . 

사람들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과 나님과의 관계를 

복시 시는 전인적 유사역을 였다 그는 또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 

서 고  받았고 죽었고 그리고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 , . 

우리가 몸으로 그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몸으로 영접 고, , 

그와의 나됨을 기억  것을 명 셨다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 

신적 임재가 떡과 잔을 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 다.

성경은 인간 또  육체와 영 을 는 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 다 창조의 기사는 여 와 나님이 땅의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 “

기를 그 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고 기록 고 있”( 1:7)

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써 그가 영적 존재가 . 

되었음을 따라서 인간의 몸이란 육체와 영 이 뗄 수 없이 께 있는 단위, 

로 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  보여준다.

성경적 인간론과 기독론은 예배의 자리로서 우리의 몸이 영과 육을 아우

르는 전인적 존재이어야 을 시사 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가상. , (virtual)

에서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디지  교 가 이러  전인성을 담보 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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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  관점에서 년에 많은 교 와 교단의 . 2020

자들이 참여 여 간  디지  교 론 에서도 (Digital Ecclesiology)『 』

디지  교 론의 심쟁점이 주로 예배 성찬식 공동체의 교 였다“ ”, “ ”, “ ” 

는 것에 주목  요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Campbell & Osteen, 65), 

의 전인적인 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 의 동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  것은 단연 성찬 이었다 성찬“ ” . 

은 실제로 우리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를 상징 는 떡과 잔을 그

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식구들과 께 받는 예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 

집자인 벨과 오스 은 이 책에 참여 였던 다양  교단의 저자들 (71)

사이에 신 적 입장 차이가 있음을 밝 다:

복음주의 계열의 교 나 초교 적 교 는  논쟁 없이 성“ (evangelical) 

도들이 집에서 준비  떡과 잔을 는 온라인 성찬식을 거 지만 어, 

떤 교단에서는 성도들이 각기 준비  성찬 자료들의 유 성을 인정 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교단 중 일부는 사제들이 성도들의 대리인이 되어 . 

성찬에 참여 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이를 지 보는 영적 성찬식 을 , “ ”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  중재적 실 이 교 에서 다른 성도들. 

과 께 성찬을 나누는 와 똑같지는 않다.”

위의 방법 외에도 데믹 상 에서 고안된 다양  성찬의 방법들이 있었

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준비  떡과 잔의 유 성 문제를 기 위 여. , 

교 에서 미리 분배  떡과 잔을 가져와 온라인 성찬 시에 각 가정에서 나

눌 수 있도록 거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찬을 분배 도록 , 

는 교 들도 있었다 이 모든 경우들에 대 서 각 교 나 교단의 성찬신. 

을 바 으로  찬반이론들이 존재 다 이 책에 참여  대부분의 저자들이 . 

공유 는 생각은 교단의 성을 반영  다양  의 온라인 성찬을 유

 것으로 인정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공동체 전체가 몸으로 께 참여, 

는 대면 성찬식을 완전  대체  수는 없다고 는 것이다 오(Chi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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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몸으로 만나 전 공동체가 께 참여 는 성찬의 장성과 집중성

을 디지 상의 성찬이 대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예배 와 교 에 대 서는 이들 저자들 간에  이의가 없었다“ ” “ ” . 

그 책에 참여 는 대부분의 자들은 디지 상의 예배와 교에서도 독

 방식으로 우리 몸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 다 즉 물리적 교.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도 네 워 라는 로를 서 드리, 

는 예배와 교에도 우리의 몸이 참여 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  상의 예. 

배와 교가 교 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와 똑같은 

는 아니지만 스 리밍을 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  때에도 우, 

리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육과 영의 일체로서의 몸으로 예배에 참여

다는 것이다 이나 등을  교 또  오 라인과. Zoom Facebook, SNS 

는 다른 이지만 몸의 참여가 있는 교이고 더 나아가 네 워 라고 , 

는 별  방식의 교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심지어 이들(Chia, 24-25). 

은 네 워 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교를 촉진 는 기 를 제공

기에 디지  교의 독  양식을 인정  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바 으로 서 보았을 때 우리는 디지  교 의 경, 

이 오 라인 교 의 경 을 결  대  수는 없지만 그 또  독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경 이고 따라서 우리는 디지  상의 경 이 , 

가지는 독 성을 기반으로 여 디지 을 목 와 교육의 장으로 용  

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 게 된다.

디지  인식론과 몸IV. 

디지  데 르  주의1. “ ”

앞에서 우리는 디지  상의 경 들이 그 나름대로의 독  몸의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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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는 점을 살 보았지만 사실 오랫동안 디지  미디어는 우리의 전인, 

적 몸이 참여 지 않는 미디어라는 점에서  체 된, “ (disembodiment) 

미디어 로 이 되어 왔다 디지  세계를 가상세계 로 부르” . “ (virtual world)”

는 것도 그곳에 우리의 전인적인 몸이 거 지 않는 세계라는 뜻을 내

고 있는 것이기도 다 깁슨 이 그의 사이버  소설 . (Gibson, 1984, 51)

뉴로맨서 에서 초로 사이버 공간 이라는 용어를 만들었“ (cyberspace)”『 』

을 때도 그것은 몸과 신체의 제 적인 계로부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 

였고 그래서 그에게서 온라인은 원 면 누구든 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였다 그런 점으로 인 서 디지 은 몸의 계를 초월 거나 몸으로부  우. 

리를 방시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 이 되곤 였다 사이버 이론가 . 

임 은 사이버 상에서 마음과 마음은 서로 완벽 게 연(Heim, 1993, 34) “

결되어 조 롭게 존재 는데 그곳에는 그 어떤 육체적 몸의 요성이나 제, 

이 없다 고 였고 같은 맥락에서 유명  사이버스 이스의 인물 랜이어” , 

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유일  제 이란 오직 당신의 마음뿐이다 그(Lanier) “ . 

곳은 열린 세계이다 라고 였다” (Woolley, 1993, 14). 비(Kirby, 1997, 135)

는 몸을 우리가 스 신체적 주체성“ - (post-corporial 을  subjectivity)”

득 는데 있어서 불 고 결 있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라고 였다 이와 . 

같은 이 들 속에 몸은 정신의 위영역으로서 디지  세계에서는 없어지

거나 극복되어야  존재가 된다 리차드슨과 . (Richardson & Harper, 

는 그와 같은 름들 속에는 몸없는 존재론 에 2002) “ (fleshless ontology)”

대  소망이 공유되고 있다고 였다. 

메간 볼러 는 디지  상에서 몸과 정신을 분리시 는 (Boler, 2012, 332f)

일련의 름을 소위 디지  데 르 주의 라고 “ (Digital Cartesianism)”

면서 그들에게서도 심신 이원론을 주장 는 데 르 적 이원론이 나 난다

고 였다 그녀는 사이버 애 가들에게서는 정신과 신체를 분 여 생각. 

는 인식론적 을 암묵적으로 전제 는 공 점이 나 난다고 였다 그. 

러나 리차드슨과 는 디지  주의자들과 데 르  이상 을 단(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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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게 동일시 서는 안 된다고 였다 왜냐 면 데 르 주의는 심신이원. 

론을 주장 였음에도 불구 고 몸은 여전  인식론과 존재론적으로 요  , 

것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데 르 와 데 르 주의자들. 

에게서 몸은 비록 소외되었지만 여전  자아의 정체성에서 요  역 을 

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서는 인간이 생 나의 몸에 속 여서 그것, 

으로부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 제 을 받고 그것으로서 정체성이 유지

된다고 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애 가들의 담론에서. 

는 마음이 육체의 을 벗어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 잠재적으로 , 

신체가 없는 조건을 구 고 있다는 점에서 데 르 주의자와 다르다고 

였다 이들에게서 신체는 수요건이 아니고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신체 . , 

없이도 존재  수 있는 방식을 달성 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몸을 극복 야  단위로 본 디지  애 가들이(Richardson & Harper). 

나 몸을 정신의 위단위로 보면서 사고와 분리 여 보려고 였던 데 르, 

주의자들은 그러나 그러  차이에도 불구 고 모두 몸과 마음 심과 신을 , 

이분법적으로 구별 고 몸을 사고의 과정에서 제외시 려고 는 분리주의, 

적  입장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 점을 공유 다고  수 있다.

몸의 인식과 디지  경2. 

대 기로 오면서 근대의 데 르 적 심신 이원론적 입장을 극복 고, 

몸 이 우리의 인식에 참여  뿐 만 아니라 그 어느 기관보다 직접적으로 “ ”

세계와 상 작용 며 우리의 인식을 이끌어간다고 는 이 들이 제시되었

는바 그 가장 대 적 자로 메를로 를 들 수 있다 메를로 , . 

는 인간의 몸과 사고가 선 적으로 일 다고 (Merleau-Ponty, 1945, 563)

으로서 데 르 적 심신이원론에 도전 다 즉 그는 몸 안에 정신 동이 . 

스며들어 있고 또  정신 동이 몸의 동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인간의 , , 

몸은 그 자체로 인식 는 주체이자 인식의 기관이라고 이 였다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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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세계와 같은 질료로 되어 있어서 세계와 몸은 근원적 공유가 있다고 , 

였다 즉 그에게서 몸은 세계의 일부이고 세계가 우리의 감각을 다. , 

고 였다 즉 우리의 몸이 대상을 기도 지만 대상이 나의 감각을 . , 

기에 세계와 몸은 서로 분리  수 없는 관계이고 그런 의미에서 몸의 , 

인식에는 주객분리도식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보았다 그에게서 몸은 일종의 . 

육 된 주체성 으로서 자아와 세계의 중간이고 주‘ (embodied subjectivity)’ , 

체와 객체의 중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주체와 객체를 매개 는 인식이 .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자리라고  수 있다. 

오늘날 디지  이론가들은 메를로 의 이같은 몸의 인식론을 기반으

로 면서 디지  상의 경 이 결  몸을 배제 는 경 이 아니라고 는 , 

것을 밝 다(Boler, 2012; Buongiorno, 2019; Hayles, 1996, 1; Richardson 

이들은 육체가 없이는 인식 자체가 & Harper, 2002; Stone, 1994; 111). 

불가능 다는 메를로 의 인식적 입장은 디지  인식에서도 예외가 아

니라고 본다 버넷 은 가상세계에서 구체 된 경 은 결  . (Bernet, 1993, 65)

몸이 없이 따로 존재 는 실제세계와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 이 

아니라고 였다 즉 가상으로 느껴지는 것들조차도 우리의 몸의 감각이 직. 

접적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로스 또  디지  . (Grosz, 1995, 84) 

상에서 일어나는 인식은 우리의 감각 및 감각을 기반으로  상상에서 이

루어진 것이지 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였다 일스. (Hayles, 

는 몸이야말로 시뮬레이션에서 중요  역 을 는바 우리의 1996, 1) VR , 

몸은 인 이스의 정  구성을 결정 는 것부  면을 읽VR , 

는 속도에 이르기까지 디지  인식에 주체적으로 영 을 미 다고 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몸은 뒤처지기는 녕 오 려 적극적으로 참여

고 있다고 였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디지  인식은 명제적 정보나 언어적이고 스

적 정보 보다 주로 공간적 이미지적 정보 그리고 사운드를  전감각, , 

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일어난다는 것에 주목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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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디지 상의 인식은 몸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랑스 어. 

는 디지  인식이 준 인식론에 비 서 씬 강 게 몸과 (Lankshear, 9)

감각적 차원을 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 였다:

준 인식론은 지식을 언어적으로 전달 고 문장과 명제 및 이론으로 “

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반면 디지  정보 소 기술의 멀 미디어 . - -

영역은 스 이미지 및 사운드의 급진적 수렴을 가능 게 으로써 , 

진실 전달 의 명제적 언어 식의 우위를 무너뜨린다 디지  방식으로 ‘ ’ . 

전송 및 수신되는 많은 이미지와 사운드는 여전  명제 정보를 나 내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디지  기술은 우리를 자극 고 감각적. , … 

으로 공격 고 스스로도 끊임없이 변 고 진 는 등 언어적 대 나 , 

스 와는 인식론적으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동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디지  인식론은 그 어느 것보다 몸을 기반으로 는 , 

인식론이라고  수 있다 디지  인식론이 이처럼 몸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 

인식임에도 불구 고 오랫동안 신체 의 경 으로 부되(disembodiment)

었던 것은 그것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 과 다르다고 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수 있을 것 같다 즉 디지  인식은 몸의 감각으로 일어나지. 

만 실제세계와 다른 경 적 차원을 내 고 있는데 그것은 디지 상의 인, 

식이 우리의 몸과 기술 간의 연 을 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수 있

다 즉 디지  상의 인식은 우리 몸이 기술과 연 여 장된 몸 으로서 . “ “

경 되는 인식이라고  수 있다. 

센 은 그 장된 몸을 가리  드 안에서의 몸(Hansen, 38) “ (body-in 

라고도 였다 그는 드 안에서의 몸이 단순  디지  상의 자극code)” . 

에 수동적으로 반응 는 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상을 락 는 몸이요, , 

손과 눈을 사용 여 능동적으로 면을 보고 보드를 사용 고 를 사, VHS

용 는 몸이라고 였다 바셀루 는 그런 의미에서 가. (Vasseleu, 1994, 155)

상 공간은 물체와 몸 사이의 참여적 지 의 공간이라고 였다 우리의 몸. 

은 디지 상에 머무는 것을 스스로 선 고 가상의 세계 안에 몸으로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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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레 레즌스 가 되기를 선 는 것이다“ (tele-presence)” (Richardson 

& Harper).  

이상과 같은 점을 바 으로 서 보았을 때 디지  인식은 우리의 몸이 , 

참여 는 인식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과 기술 간의 결 을  장된 몸, 

의 인식으로서 실제세계에서의 경  및 인식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능동적 , 

인식이라고  수 있다 디지  인식이 실제세계의 인식을 대  수 없는 .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것은 실제세계에 의 서도 대체될 수 없는 독자, 

적 인식의 영역이라고  수 있다.

맺는 말 스 로나 시대의 온  기독교교육의 전망IV. : 
 

위에서 우리는 온  기독교교육의 징들을 온  교육유 들 디“ ”, “

지  교 그리고 디지  인식론 을 중심으로 살 보면서 세 면 모두”, “ ” , 

에서 공 적으로 온  기독교교육은 그 나름의 독  교육적 성적 , 

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 였다 먼저 온  기독교교육의 세 유 들. 

은 모두 참여 나 소 을 기준으로 서 보았을 때 대면교육으로는 대 될 ‘ ’ ‘ ’ , 

수 없는 독자적 경 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개방성과 장성의 , 

면에서 새로운 기독교교육의 장을 예약 고 있음을 살 보았다. 

또  디지  교 에 대  숙고로부  우리는 온  기독교교육이야말“ ”

로 각 시대에 따른 의사소 의 수단을 사용 여 선교와 교육의 목 적 사

명을 수  온 기독교의 전 에 대적으로 접목 는 나의 수 불가결

 시도라고 는 것을 발견 였다 그것을 바 으로 본고는 온  기독교. 

교육은 디지  세대들이 실제로 거주 고 있는 디지  공간에서 그들에게 

접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교육의 가 된다는 것을 발견 였다 더 . 

나아가 본고는 네 워  공동체 가 오늘날 공교 와 나님 나라 를 새롭‘ ’ ‘ ’ ‘ ’

게 이  수 있는 은유가 되어 교 와 나님 나라의 의미를 장 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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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는 역 을 다는 것을 발견 였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  공동체. 

에서의 온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에 대  믿음과 성령을  나님‘

과의 교 이라는 교 의 본질이 손되지 않는 그 나름의 독자적 방법’ , 

으로 나님의 백성을 양육 고 송 는 로가 됨을 인 였다. 

본고는 또  디지  인식론 에 대  탐구를 서 무엇보다 먼저 디지“ ” , 

 인식은 몸을 초월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 였다 더 . 

나아가 본고는 디지  인식은 우리의 몸과 기술 간의 결 을  장되

는 몸의 인식으로서 이것은 실제 세계에서의 몸의 인식이 대  수 없는 

디지  상에서의 독  인식의 방식임을 발견 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바 으로 서 보았을 때 본고는 온  기독교교육, 

이 단순  로나 시대의 대면교육을 보완 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대19 , 

면교육이 대신  수 없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경 의 영역 및 교육적이고 

성적 을 가진 기독교교육이라는 점을 다시 인 게 된다 그런 의미에. 

서 온  기독교교육은 스 로나 시대에도 디지 원주민과 디지  이

민자들을  온 세대들에게 적  기독교교육을 개척  나아가야  

과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나의 가능성이자 또  도전이라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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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n-tact”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Kum Hee Yang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on-tact” Christian 

education, which has become the most new-normal phenomenon since Corona 

19, will remain as a decisive form of Christian education even in the 

post-Corona era. In order to answer that question, this study explored 

whether on-tact Christian education has its own domain of experience and 

educational elements that cannot be replaced by face-to-face education, 

specifically focusing on “types of on-tact Christian Education”, “discussion of 

digital church” and “digital epistemology”. Through research on “types of 

onn-tact Christian education,” it confirmed that, when viewed on the basis of 

‘participation’ or ‘communication’, on-tact Christian education has an 

independent field of experience and educational elements. Through 

contemplation on “digital ecclesiology”, it found that on-tact education is the 

decisive channel for Christian education to reach digital generation. It also 

found a new metaphor from the “network” concept for the public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This paper also found that we experience the perception 

of the body that is expanded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the body and 

technology in the digital world, and that this is a unique epistemology that 

occurs only in the digital world. Based on the above points, it affirmed that 

on-tact Christian education is not simply a means of supplementing 

face-to-face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but is a Christian education 

that has an independent field of experience and educational pow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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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o-face education cannot replace. Thus it foresees that on-tact Christian 

education will continue to expand as a center and form of Christian 

education even in the post-corona era.

《 Key words 》

post-corona era, on-tact Christian education, metaverse, digital church, 

digital 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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