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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본 연구는 유엔 사무총장이 로나 는 여성의 얼굴을  위기이다 라고 언급“ 19 ”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로나 데믹으로 인 여 가장  위기와 고 어려움, 19 , 

에 처  여성들의 상 을 계자료들와 술연구결과들을 여 경제적 사  문, 

적 심리 정서적 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돌봄 에 관련되, , “ ”

어 나 나는지 살 보았다 그리고 이러  문제들과 위기에 대  교 의  대응으. 

로서 돌봄윤리 와 돌봄목 를  목 신 적 성찰을 도모 였다 교 의 돌봄목“ ” “ ” . “

는 교 내의 개인적 돌봄 뿐 아니라 사 문 경제 정 생 계적 이슈들에도 ” , , , , 

장되며 교 는 공공성을 가지고 재난과 관련된 이러  이슈들에 응답 는 선교적 , 

사명을 지닌다 나아가 교육목 를 돌봄과 불 등에 대  가 관과 사고방식의 . , 

변 와 디아 니아 교 공동체의 사랑의 돌봄이 격려되어야  것이다, . 

《 주제어 》

로나 데믹 위기 여성 성불 등 돌봄 돌봄윤리 돌봄목 목 19, , , , , , , , 

돌봄 기독교교육 , 

년 국기독교교육  여성분과 로 움 발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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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I. 

년 월에 중국 우 에서부  발발  로나 데믹은 매우 빠른 2019 12 19 

속도로 져나가면서 년 월 일 전세계 로나 진자 수는 , 2021 10 19 , 19 

명 사망자 수는 명인 상 이다240,940,937 , 4,903,911 (WHO Coronavirus 

나아가 진자 사망자 숫자의 규모만 이나 아니 어쩌면 그 Dashboard). , , 

이상으로 로나 가 가져온 사 정 경제 교육 문 의 전방위적 지19 , , , , 

각변동은 로나종식 이 에도  여 로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역사속에서 재난은 그 자체가 극복 야  고난과 어려움이면서  사, 

의 드러나지 않던 제도적 모순과 계점들을 드러내는 역 을 곤 다. 

그렇다면 로나 데믹이라는 거대  도가 변에 드러내놓은 국, 19 , 

사 와 세계속에 전되고 감 어졌던 모순과 계점들은 어떤 것들이며, 

우리는 어떤 변 를 지  나가야  것인가 광범위  영역에서 제기되? 

고 있는 이 질문에 대 본 논문은 유엔 사무총장 안 니우 구 스, 

가 로나 는 여성의 얼굴을  위기이다 라고 언(António Guterres) “ 19 ” 

급 듯이 로나 로 인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에 관련  영, 19 “ ”

역에 주목 고 그 구체적인 위기의 상 들을 살 본 이에 대  기독교 , 

교육 적으로 어떤 목 신 적 대응이 요 지를 돌봄목 의 개념과 적“ ”

용을  살 보고자 다.

로나 데믹 시대 속 여성들이 당면  위기II. 19 

경제적 불 등과 여성실업률 문제1. 

가장 먼저 눈여겨 보아야  것은 데믹은 극  가난속에 있는 이들에, 

게 매우 명적인 위기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 는 극심  가난 극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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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인 생 유지를 위  수입 물과 음식 주거지 등extreme poverty) , , 

이 부족 거나 분  득이 어려운 상 을 말 다 로나 는 전 세계. 19

적으로 분쟁과 경제적 불 등 가속 되는 기  위기등의 이유로 이미 붕괴, 

되어 가고 있던 전세계 식량체계를 악 시 고 많은 사람들을 극심  빈곤

과 굶주림에 몰아넣으며 경제적 불 등의 문제를 여실  드러내고 있다. 

년 말까지 극빈곤에 처  인구는 약 억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2021 7 4,500

상되는데 이는 로나 이전보다 억명이 증가  상 이다19 1 (Oxfam media 

로나 로 인  심 되briefing, 2020, 2021; The World Bank, 2021). 19

는 가난과 빈곤의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영 을 미 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 는 근 데믹 위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균 적으로 (ILO) “

영 을 미쳤다 고 분석 고 여성기구의 발 에 따르면” (ILO, 2021), UN , 

데믹으로 인 여 전세계적으로 소 억 천 백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4 3 5

이 극빈에 처 여 루 생계비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남성에 1.9 , 

비  여성들의 식량안보 수준이 매우 낮은 상 이다(UN Women, 2020; 

2021). 

로나 데믹으로 인  경제적 격은 이런 극빈자들 뿐 아니라  19 

전세계적으로 직면  어려움이다 엄격  이동제 시설운영제 노동시간 . , , 

단 등의 정책들과 께 세계 경제 동은 감소 고 년 전 세계3.5% , 2020

적으로 만명의 노동자가 실직 였다 이3,300 (Oxfam media briefing, 2021). 

런 상 에서 고용손실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 을 니  메이슨(C. Nicole 

여성정책연구소 소장Maison) (the institute of Women’s Policy Research) 

은 여성 과 경기 체 의 성어인 이라고 ‘ (She)’ ‘ (recession)’ ‘She-cession’

다 로나 사 의 방역정책상 숙박 음식 여 오락 교육 등 서비스. , , , , 

업이 명적 손실을 얻었는데 이들 업종에 여성노동자 수가 대부분이며, , 

또  저임금으로 로나의 감염에 가장 게 노 이 되는 건강과 사

복지 분야에서 일 는 이들 중 약 도 여성인 상 이다 김난주70% ( , 2020; 

여성가족부 전 세계적으로 로나 기간에 실직  남성의 비율은 , 20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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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면 여성은 였으며 년 전세계 여성의 소득손실은 소 3.9% 5% , 2020

억달러로 정된다8,000 (Oxfam international, 2021; Oxfam media briefing, 

2021). 

국의 경우 데믹 위기 초기인 년 월에 심노동연령 세2020 3 (25~54 )

의 여성 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만명 감소 였고 남성은 만명 54.1 ( 32.7

감소 년 월 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계청 자료를 바 으로 분석  ), 2020 10

여성고용동 에 따르면 월 여성 업자의 감소 은 남성 업자 감소 의 9 3

배 이상이었다 김지연 김 미 여성가족부( , 2021; , 2020; , 2020). 

또  전세계적으로 의 사람들이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 고 있는데61% , 

그 중 가 여성이다 이 직종들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등 40% .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이 당되지 않기 때문에 로나 에 매우  19

격을 입었다 국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낮(Oxfam media briefing, 2021). , 

은 서비스업에 종사 는 여성들이 임시직으로 대거 이동 거나 일자리를 

잃었는데 계청의 년 월 고용동  보고에 따르면 년 월 , 2020 3-8 , 2020 4

달에만 만명의 임시직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임시직 실직 전체의 37 , 

의 비중을 차지 다 또  월 일시 직자 만 천명 중에서 여성60% . 3-4 119 5

이 만 천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 였다 임윤옥77 3 65% ( , 2020). 

로나 가 초래  돌봄의 부재와 요상 에서 드러난 성적2. 19

불 등 문제  

여성의 실직과 관련 여 위에서 서술된 여성의 고와 강제 직과 같은 , 

외부적 상 과 더불어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비경제 동인구로 , 

이동 게 된 내적상 이 공존 는데 바로 로나 데믹으로 인  급작, 19 

스럽게 발생된 각 가정안에서의 돌봄의 부재와 위기상 이다 로나 로 , . 19

인  교와 공적 돌봄시설이 쇄되면서 가족구성원을 보살 는 돌봄이 

고스란  가족의 몫이 되었고 그 가운데 돌봄의 책임이 거의 여성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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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 성불 등 상 이 뚜렷이 나 난 것이다 김 미( , 2020; Lee, Chin, & 

Sung, 2020). 

이는 비단 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 난 상인데 보스  설, 

그룹에서 년 월부  월까지 미국 영국 이 리아 독일 랑스에 2020 3 4 , , , , 

거주 는 명의 직장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  설문조사에서3,000

는 여성이 남성에 비  매주 균 시간 이상을 집안일을 는데 더 사, 15

용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에서도 김영란(Krentz et al., 2020). 

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로나 산 이  맞벌이 여성의 와 외(2020) , 40.7%

벌이 여성 가 로나 이전보다 가사노동을 더 부담 였다고 보고되었38.7%

고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 의 조사는 직장맘의 가 자녀를 돌, 48.6%

봐야 는 이유로 직 였음을 보고 다 류인 여성가족부에 따르( , 2020). 

면 년보다 증가  년 여성 비경제 동인구는 만 천명이고 이 , 2019 2020 22 2

가운데 만명 이 가사육아 상 인데 이는 로나 로 인  자녀 72.1% (16 ) , 19

돌봄 공백 때문에 가중된 여성들의 부담을 대변 고 있다. 

이러  성불 등이 돌봄의 부재와 요속에 극명  나 나는 상 속에

서 자녀와 노약자를 돌보고 가사를 보살 는 돌봄을 여성만의 성역 로 당, 

연  여기고 그러면서 무임금으로 실 되는 돌봄노동의 가 는 사 적으로 , 

가 절  되는 사고방식이 사 에 만연 을 볼 수 있다 이러  사고방식과 . 

가 관이 어떻게 재난의 상 에서 여성들에게 불공정 고 부당 게 작용

는지를 이번 로나 위기를  명  인지 고 이러  인지를 공유19 , 

여 사고의 전 과 더불어 이러  성불 등을 결  수 있는 구체적인 , 

정책들이 국가와 지역사  차원에서 실 되어야  급박  요가 대두되

는 시점이다.

로나 가 초래  정신건강의 문제3. 19

로나 데믹으로 인 여 초래된 정신적 심리적 건강의 문제는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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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블루 라는 신조어를 등장시 다 로나 가 강력  감’(Corona Blue) . 19

염력으로 전세계를 순식간에 쓸면서 사 적 고립정책 실직과 경제적 어, , 

려움 일 와 교 가족에 얽  나 나는 새로운 책임갈등과 부담 등은 거, 

대  규모로 세계인들에게 심리적 스 레스와 염려 우울의 경 을 유발, 

였음이 여러 연구들을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Brooks et al., 2020; 

Every-Palmer et al., 2020; González-Sanguino et al., 2020; Holmes et 

국 국민에게도 al., 2020; Lian & Yoon, 2020; Petzold, et al., 2020). 

로나 은 심각  스 레스로 작용 고 있는데 국 라우마 스 레스 19 , 

가 년 세 번에 걸쳐 실시  국민 정신건강실 조사에 따르면 약 2020

의 참가자가 경도 이상의 불안을 약 의 참가자가 경도 이40-48% , 42-49%

상의 우울 증상을 보고 였다 보건복지부( , 2021). 

로나 이 정신건강에 미 는 영 을 조사  여러 연구에서 공 적으19

로 보고되는 사실 중 눈여겨 보아야  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우울 불, , 

안 두려움 외상성 고  등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영 력이 게 나 난다, , 

는 것이다 문정 김수진 성기옥 보건복지부( · · , 2021; , 2021; Oxfam survey, 

이는 단순  여성이 감정적이나 심리적으로 남2020; Sain & Dey, 2021). , 

성보다 약 서라기 보다는 데믹 시국에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 

게 된 과중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인  심신의 부담과 로 그 위에 , 

실직 임시 직 소득 감소등의 경제적 요인 역 돌로 인  내적 외적 , , , 

갈등 경력단절등과 관련  염려 가족의 건강에 대  염려와 불안 가족갈, , , 

등과 가정 력 원  않는 임신 등의 상 에 대  여성들의 자연스런 정서, 

적 반응으로 석 는 것이 더 당   것이다. 

이 가운데  국사 에서 유의 여 바라보아야 는 상은, , 20-30

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  것이다 중앙자살예방센 에 따르면 년 . 2020

월부  월까지 자살로 사망  여성의 숫자 잠정 는 명으로 1 6 ( ) 1,924 2019

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 는데 이는 남성이 감소  것과 대조7.1% , 6.1% 

적이며 건강보 심사 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살시도도 게 늘어 년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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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전년대비 증가 는데  대는 전년대비 대35.9% , 20 80.5%, 30

는 로 솟았다 김서 계청의 년 사 계에 따르면 87.2% ( , 2020). 2020

청년기 여성의 자살 동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이 가장 많았고 실' '(21.5%) , '

업 미 업 등 직장문제 가 그 뒤를 따랐다 연 뉴스· '(18.5%) ( , 2021). 

이러  청년 여성들의 자살문제를 단순  로나 의 영 이라고만 단19

정  수는 없는 이유는 년 보고된 계청의 자살률 자료를 보면 알 수 2021

있다 이에 따르면 근 년간 전체 자살자는 감소 지만 반대로 . , 10 15.2% , 

대는 자살률이 증가 다 이 중 여성 자살자는 나 급증 는20 35.3% . 64.5%

데 이는 모든 연령대의 남녀를 어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을 보, 

여준다  년부  근 년동안 대 여성의 자살률이 로 . 2018 3 20 58.4%

게 증가 였다 백유진 그러므로 대 여성의 자살률의 증가는 근 ( , 2021). , 20

계속되던 세이지만 로나 로 인 여 가속  된 것으로 석 는 것이 , 19

당 다 이와같은 상은 국사 에서 여성 사  초입생들이 뛰어드는 . , 

업전선에서 남성선 의 경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일 게 되는 실, 

과 실직이나 미 업 등 고용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 , 

며 받게되는 극심  스 레스를 반영 다 김 미 은( , 2020; , 2020). 

이러  계에도 불구 고 국가와 지방자 단체의 자살예방사업의 , 

주요 정책대상이 대 중장년  남성과 대 이상의 여성 대 청소년을 50 60 , 10

대상으로 고 있다는 점은 젊은 여성들이 고 스럽게 직면 고 있는 고용, 

시장에 만연  성불 등에 국사 가 얼마나 둔감 지 보여준다 여성신(

문 그러므로 경제적 성불 등과 이로인  심리적 고 에 대  사, 2020). , 

인식을 높이고 개선을 촉구 며 구조적인 사고의 전 을 가져오는 것이 , , 

매우 요  상 이다.

가족갈등과 가정 력의 문제4. 

로나 데믹의 여러 영 중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영 력과 사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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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의 결과로 나 난 여성에 대   위 이 바로 사 구조적이고 문 적

인 요소를 내  가정 력의 문제이다 로나 데믹의 상 에서 별. 19 

 가정 력에 주목 야 는 이유는 감염병 성상 방역을 위  가정에 , 

머물기를 권고 는 정책이 시 되면서 가정이 쇄적인 구조가 되어 가정, 

력의 위 성을 급증시 기 때문이다 유엔은 이를 섀도우 데믹. ‘ (shadow 

으로 규정 고 각국 정부에 문제 결을 촉구 였다pandemic)’ . 

년과 년에 각국에서 가정 력의 급증을 보고 는 여러 언론보2020 2021

도와 연구조사들이 있었는데 먼저 의 유럽지역 디렉 인 , WHO Hans Kluge

는 년 월 배우자의 력에 대  긴급  도움을 요청 는 전 가 전년 2020 4

같은 기간에 비  가 증가 다고 언급 고 국과 루에60% (UN, 2020), 

서도 국가봉쇄기간동안 거의 두배이상의 도움요청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

가 있었다 중국에서도 년에 비  (Handley, 2020; Vranda, 2021). 2019 2020

년 가정 력의 숫자가 두배 은 세배로 증가 였고 인도에(Zhang, 2020), 

서도 국가 봉쇄기간동안 성 력이 두 배 이상 늘었으며(Mansharamani & 

사 라 이남 아 리  지역들 이란 오스 렐리아 영국Kishor, 2021), , , , , 

랑스 독일 아르 나 롬비아 브라질 등에서도 비슷  상 들이 보고, , , , 

되었다(Chipare, 2021; Ebert & Steinert, 2021; Peraud, Quintard, & 

Constant, 2021; Yari et al., 2021).

그런데 국의 경찰청 자료는 가정 력에 있어서 이러  세계적 세와 ,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년 월부  월까지 가정 력신고접수 건수가 . 2020 1 4

전년 동기간 신고건수에 비  오 려 감소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4.9% . 

거로 여 국에서는 로나 상 에서 가정 력이 오 려 감소 다고 19 

성급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질 요가 있다 쇄적인 상 이. 

기에 자들이 신고나 도움을 요청  수 있는 기 나 매체를 박 당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가정 력 상담소 이용 에서 사 적 거리두기 . 

단계가 완 되었던 기간에 강 되었던 시기보다 배 이상으로 신고가 증가, 2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송아영(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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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가정 력과 더불어 께 고려되어야  면은 로나 데, 19 

믹 시기에 여성을  성 재생산 건강의 면에서의 위 이다 봉쇄 조, . 

로 인 재생산에 관련된 보건서비스에 대  접근이 제 되어 모자건강이, 

나 재생산에 관련된 기본적 권리가 위 을 받아왔으며(Comas & Carreras, 

이 년 월에 발  보고서에 의2020; UNFPA, 2021), UN Women 2021 10

면 데믹이 발발  첫 에 약 만건의 원 지 않은 임신이 발생, 140

였다 또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등의 와 이른 연령의 아동결 이 증. 

가 는 등 다양  의 젠더기반 력이 쉐도우 데믹에 됨을 주목

 요가 있다 이윤영 그동안 국제사 는 오랜시간동안 빈곤 와 ( , 2021). 

성 등을 위  노력  왔으나 위에서 다양  각도로 살 보았듯이 로나, , 

데믹은 그동안 이루어 왔던 성과를 보시 며 수많은 여성들을 위기19 

속에 몰아넣었으며 이는 에도 국제사  전반에 장기적인 영 을 미  ,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까지 로나 데믹 상 속에 여성들이 마주  위기를 살 보았19 

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 등과 돌봄 의 요에서 나 나는 여러 문제들과 . , “ ”

위기를 극복 기 위  우리는 어떤 목 적 고민과 성찰을  수 있는가? 

기독교 교육 적 관점에서는 어떤 찰과 접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제는 로나 상 에서 돌봄 과 관련되어 나 난 여성들의 다양  위기19 “ ”

에 대 여 돌봄 윤리 와 돌봄 목 를  목 신 적 성찰을  교, “ ” “ ”

의 대응점들을 모색 고 기독교교육에 적용  수 있는 기초적 제안을 제, 

시  보고자 다.

돌봄에 대  목 신 적 성찰과 기독교 교육에의 제안 . Ⅲ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 으나 로나 데믹 상 을 여 19 

주목을 끄는 매우 중요  영역으로 노 된 사 적 영역이 바로 돌봄 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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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 오랜 시간동안 돌봄은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고 음. , , , 

식을 만들고 세 과 청소 등의 노동을  가족을 돌보는 재생산 동들, 

이자 수적인 반복노동으로서 주로 여성들의 의무로 여겨져 왔다 라금, ( , 

이처럼 돌봄이 여성에게 부여된 이유를 보부아르 는 가부2018). (1996, 89)

장제도에서 찾았는데 돌봄은 사 적으로 가 없는 일이기에 가부장제의 종, 

속적 그룹이었던 여성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돌봄은 오랜 가. 

부장적 역사속에서 무가  것으로 여겨졌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 

에서 경제적 생산영역의 일은 남성에게 돌봄은 사 적 약자인 여성 나아, , 

가 근에는 개발도상국가의 저임금 여성인력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당연

게 여겨지고 여져 왔다.

그러나 대 여성주의가 제기  돌봄윤리 를  돌봄 의 의미에 대  , ‘ ’ ‘ ’

완전  다른 차원의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으며 나아가 돌봄윤리는 대사, 

의 문제를 극복  수 있는 새로운 도덕 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 

봄의 윤리는 롤 길리건 의 유명  저서 다른 목소리로 (Carol Gilligan) , “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길리언에 따르면 철 사에서 보 적 윤리 은 정의. , , 

규 등 자율성 공정성 독립성 등이 강조되는 정의윤리, , , , ‘ (Ethics of 

였고 이는 남성의 윤리 인 반면 여성은 보살 책임 관심 유대Justice)’ , , , , , 

인간 사이의 관계 상  의존성 맥락성 감정이입 공감 등을 징으로 , , , , 

는 돌봄 윤리 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동 이정은‘ (Ethics of Care)’ ( , 2001; , 

남성적인 보 윤리에서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이고 독2009; Gilligan, 1994). 

립된 존재인 분리된 자아 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강조되며‘ (separated self)’ , 

버그의 도덕단계에서도 가장 상위 단계에 속 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돌봄윤리에서 전제되는 자아는 관계적 자아 은 관‘ (the relational self)’ ‘

계 안의 자아 이고 이러  여성적 자아의 모습은 (the self in relationship)’ , 

보 윤리를 기반으로 는 버그의 도덕단계에서는 저 가되어 오랫동안 ,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도덕적으로 열등 다는 관념이 성되어 왔다 조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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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  길리건은 여성적 도덕적 성과 남성적 도덕적 2008; 2009). , 

성이 다르므로 이를 우월 다거나 열등  것으로 비교  것이 아니라 독, , 

립적인 서로 다른 도덕성으로 바라보아야 는데 그동안은 정의의 윤리만, 

을 지나 게 강조 으로써 도덕성을 소 게 정의  왔다고 주장 였다 김(

동 , 2001).

그러나 근에는 이처럼 여성의 윤리와 남성의 윤리가 돌봄 윤리와 보, 

윤리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에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지닌 감성적 존재이고 돌봄 윤리에서 강, 

조되는 관계중심 공감 감정이입 관심 유대 등은 여성에게만 국 되는 것, , , , 

이 아니라 남성도 가져야 는 인간의 보 적 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 

벤 비브 가 말 듯 모든 인간은 이미 자와의 상(Benhabib, 2008, 446) ‘

작용 속에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사 적 보 성 을 인정 고 돌봄윤리를 ’ , ‘ ’ , 

젠더를 넘어선 인간존재의 보 윤리로 전 야 다는 주장이 론 (J. 

나 드 같은 자들을  제기되고 있다 이정은C. Tronto) (V. Held) ( ,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돌봄을 기존의 남성중심적 개인중심적인 2009). , , 

가 관이 가져온 여러 문제점들을 결  수 있는 대안으로 더 나아가서는 , 

인간 삶 전체에 적용되는 사 적 보 성을 가지는 돌봄이 정의보다 더 

괄적이고 높은 상위의 것이라고 주장 며 드 는 정의는 도적, (1995, 142) “

적 소 도를 다루고 보살 은 의무의 위를 넘어서서 보다 상위의 것을 , 

다룬다 고 말 다 김동 이정은” ( , 2001; , 2009).

그렇다면 돌봄 윤리에서 정의되는 돌봄 은 무엇인가 드는 돌봄은 , ‘ ’ ? 

정  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돌봄윤리의 심은 우리가 책임지고 “

있는 구체적인 인의 요를 족시 고 배려 는 외면  수 없는 도덕적 

징 이라 였다 드 나아가 이 는 “ ( , 2017, 29). (Kittay, 1999, 29-48)

돌봄은 그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생이 동반되는 이, ‘

적인 관계 이며 사랑의 노동 이라고 강조 다 론 는 이처럼 인에게 ’ ‘ ’ .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 는 돌봄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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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 다음과 같이 정의 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보살 을 일종의 동으로 간주되는 것

이라고 제안 다 그것은 우리가 가능   우리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 ‘ ’ 

수 있도록 기 위  우리의 세계 를 보전 고 지속시 고 개선 기‘ ’ , , 

위  우리가 는 모든 것들을 는 동이다 그 세계는 (repair) . 

우리의 신체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경을 다 우리는 이 모, , . 

든 것들이 삶을 떠받 는 복잡  그물망 안에서 조 를 (life-sustaining) 

이룰 수 있도록 노력 다(Tronto, 1993, 101)

론 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돌봄은 이제 더 이상 사적영역에 제, 

되지 않고 그 관심과 보살 의 영역은 공적 영역으로 장되며 돌봄은 도, , 

덕적 위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정 적 사 적 제도들의 변 를 요구 고 

재구성 는 정 적 위가 된다 이 시점에서 돌봄 윤리는 보 윤리로서의 . 

정당성을 가지게 되며 드가 주장 는 복지권 과 밀접 게 연계되는데, ‘ ’ , 

드에게 복지권은 생존 기 위  자원이 요  사람들에게 자원을 보증“

는 기본권이다 대사 는 정의에 근간을 둔 근대사”(Held, 1995, 129). 

에서 복지사 로 변모 고 있고 돌봄 윤리는 정의윤리에서처럼 공정성, ‘

을 바 으로 는 정의 에 기초 여 권리 를 부여 는 것이 아니라 존엄  ’ ‘ ’ , ‘

인간의 요 에 대 여 안 까운 심정으로 보살 을 제공 기에 돌봄윤리’ ‘ ’ , 

는 복지사 에 더욱 부 는 가 를 제시 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기, 

존의 사 의 가 체계와 구조속에 존재 는 사 적 부조리와 착 를 부도

덕  것으로 규정 며 정 적 사 적 제도들의 변 를 도모 다 이정은, ( , 

조주영2009; , 2008; 2009).

이러  돌봄은 나님의 성 과 일 며 성경의 기록들은 삼위일체 , 

나님께서 안 까운 심정으로 주의깊게 바라보고 들으시며 위로  주시고, 

요를 채워주시며 보살  주시고 께 거 시고 동  주시는 사건들로 , 

가득 채워져 있다 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의 밀  관계 안으로 부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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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구속의 사건으로 완성된다 이는 , . 

나님의 사랑의 부르심과 선 적 은총에 대  인간의 반응과 순종으로 그

려지는 상 주관적 관계경 이다 이러  돌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 

공생애 시절동안 이 땅에서 신 사역들을 서도 잘 드러난다 김기철( , 2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교사017). 

의 질문에 대 여 주 너의 나님을 사랑 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같“ ” “

이 사랑 는 것이라고 말씀 시며 마 막 눅 ” ( 22:37-39; 12:29-31; 10:27-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  질문에는 선  사마리아인의 돌봄 눅 28), ( 10:29-

의 메 로 답 셨다 이 비유에서 돌봄의 심은 견과 갈등을 뛰어37) . 

넘어 강도를 만나 고 는 사람을 불쌍 게 여기는 마음 생명이 귀 기, ‘ ’, ‘

에 방 고 지나 지 못 는 마음 이다 또  목 돌봄은 시  에서 ’ . 23

그려지는 목자 의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이 철 윌리(shepherd) ( , 2020, 490). 

엄 래브시 와 찰스 재 은 목 돌(William A. Clebsch) (Charles R. Jaekle)

봄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 스러워 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대변 는 사람“

이 유 지지 가이드 를 제공 는 사역 으로 정의 였다, , , ”(1964, 4) . 

나아가 고 에 처  개개인을  목 돌봄은 론 가 제시 던 돌, , ‘

봄 의 정의 그리고 나님의 시 와 관련 여 바라보았을 때’ ( 146:6-10) , 

공적영역으로 대될 요가 있다 찰스 거 은 윌리엄과 . (Charles Gerkin)

찰스가 제시  돌봄의 네가지 기능에서 별  가이드의 개념을 지배적인 

기능으로 놓고 가이드는 단순  개인적 문제 뿐 아니라 문 적 사 적 이, , 

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석 고 설명 는 것으로 이처럼 사 적 시대적 문, 

제에 대 여 응답 려는 노력이 돌봄 목 를  이루어져야 다고 주장

였다 이러  돌봄 목 는 디 리  본 의 디아(Gerkin, 1997, 114). 

니아 교 의 섬김의 강조와 직결된다 본 에게 있어 교 의 돌봄은 , . 

고 스러운 실에 대 여서 공동체성에 기초 여 윤리적으로 응답 고 책

임감 있게 참여 는 것이다 이 철 대 북미의 목 자들과 신 자( , 2020). 

들은 이제 개교  안에서 개인적 문제들과 이슈들에 대  돌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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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경제위기 인종차별 기 변 와 생 문제등의 사 적 문제와 이슈에 , , , 

대 서도 응답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 

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인, , 

과 사 나아가 세계를 여  관심과 안 까운 마음으로 는 돌봄의 , ,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돌봄목 는 로나 데믹으로 인  위. 19 

기상 을 맞은 이 시대의 긴급  요와 요구에 대  적절  목 신 적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로나 시대속에 심 된 사 적 경제적 불 등과 돌봄의 부재 가족갈등, 

과 력등의 위기상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  돌봄목 를 제공 기 

위  기독교교육적 적용점들을 제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목. , ‘ ’

를 교 와 목 자들은 으로는 고 받는 개개인의 생명의 존엄과 , 

실존에 초점을 두고 나님의 사랑과 심정으로 그들의 삶의 사 적 심리, , 

적 상 을 께 바라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정적 물질적 영적 돌봄, , 

을 제공 고 께  주는 기존의 교  공동체사역을 지속 고 더 격려

야  것이다 교 교육에서는 이를 위 일차적으로는 교 내에서 가. , ① 

정 력과 자살 동등 심리 정서적 고 속에 처  여성들을 구체적으로 돕

기위  지지그룹 을 성 여 고 속에 (support group/ self help group)

고립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상 지지가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성

 주고 이차적으로는 제자 련을 여 이러  고 속에 있는 각 지, , ② 

체의 상 을 공유 며 비밀보장의 안전  경속에 께 기도 면서 장단

기적으로 실제적인 도움 구제 상담 직장소개 자녀 돌봄 제공 등 을 제공( , , , )

 수 있는 소그룹 기도 공동체들이 성되도록 교육 고 실  수 있다. 

나아가 다양  연령대를 위  교육목  속에서 인들의 고 에 민감③ 

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 능력 공동체성에 기본을 둔 책임, , 

감과 윤리성 등의 개인역량을 강 시  수 있는 실천적인 다양  공동체 

돌봄 련 로그램들을 개발 제공 고 실  수 있다, . 

둘째 여성에게만 과중된 돌봄의 문제를 결 기 위 여 가정이 생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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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이자 사랑공동체 그리고 성경의 교육에 관련  기본 지 이 되는 쉐마, 

신 를 고백 는 교육공동체임을 강조 고 돌봄 그 중에서도 별( 6:4 9) , , –

 양육은 여성에게만 국 된 책임이 아니라 남 과 아내 부모가 께 참, 

여 야 는 나님께 받은 소명과 책임이며 나아가 돌봄은 가 없고 의미, 

없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삶을 보살 고 나님의 사랑을 전 는 

귀  일 감사  일이라는 가르 이 교 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 

루어져야 겠다.

셋째 성적 경제적 불 등으로 인  여성 실업의 사 구조적 문제를 , 

결 기 위 여서는 세계를 보전 고 지속시 고 개선 기 위 보 윤리, ‘ , , ’ 

로서의 돌봄의 의미와 공공성을 선교적 사명과 연계 여 교육 며 이 시대, 

의 사 와 문 정  속에 실  가는 공교 적 노력이 교육목 적 차원, 

에서도 중요 게 가르쳐지고 실천될 요가 요청된다 로나 데믹으. 19 

로 인  수면위로 떠오른 경제적 불 등 성 불 등 돌봄과 가사노동의 독, , , 

박으로 인  과도  부담 그리고 가정 력의 문제들은 더 이상 여성 개개, 

인이 결 야 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 

어야 다 이를 위 교 는 다양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목  리. , 

럼 가운데 불 등 력 고 정의 등에 관련된 기존의 가 관과 사고방식, , , 

에 대 여 질문과 도전을 제기 고 성경적으로 바람직  변 에 대  논, 

의 디 리  본 의 디아 니아 교 의 섬김 개념 등 시대와 역사의 , ( ) 

부름속에 교 의 역 에 대  론과 성찰 바람직  실 을 이끌어 내는 ,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제공되도록 노력  수 있다. 

로나 의 위기속에 고 는 불신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교 가 이웃19 , 

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섬김을 더 강조 여 진정  이웃으로 국사, 

와 께 지 못 던 모습으로 비 어진 것이 아닌가 는 아쉬움이 있다. 

돌봄목 와 디아 니아와 연계 여 제공 는 돌봄을 위  교 교육을 , 

선  사마리아인처럼 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이웃이 되어줄 , 

때 나님의 마 복음 장 절에서 말씀 시는 숨은 사랑에 대  , 25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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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기뻐 심과 인정 심이 국교 와 께 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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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sis in Women during COVID-19 Pandemic 

and Pastoral Theological Reflection on Care :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Soo Young Lee

Lecturer, Hoseo University

As can be seen from the statement by the UN Secretary-General that 

“COVID-19 is a crisis with a woman’s face,” women have experienced great 

crisis, pain, and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s of women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studies. Through this study, economic, socio-cultural, and psycho-emotional 

aspects were dealt with in detail, and how these issues appeared in relation 

to “caring” were examined. In addition, as a response of the church to these 

problems and crises, pastoral theological reflection was promoted through 

“Ethics of Care” and “caring ministry”. The “caring ministry” of the church 

extends not only to personal care within the church, but also to socia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ecological issues, and the church has a 

missionary mission to respond to these issues related to disasters with a 

public nature. Furthermore, through educational ministry, the change of values  
and mindsets on “care” and inequality and Diakonia, the loving care of the  
church community, should be encouraged.

《 Keywords 》

COVID-19, Pandemic, Crisis, Women, Gender Inequality, Care, Ethics of 

Care, Caring Ministry, Pastoral Care, Christ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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