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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로나 는 국 교 의 목  방식에  전 을 일으 다 대면 목 와 께 인19 . 

넷과 미디어 기기를 용  비대면 목 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물. 

론 그동안 비대면 목 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 목  가운데 비중이 저  낮았

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  대면과 비대면 목 가 병 되는 경 속에 디지  약 . 

계 으로 분류된 노인은 이와 같은 변 에 적절 게 적응 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 

생 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살 볼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 교 와 관련된 . 

로나 과 그 영 을 정리 고 기독 노인을 위  교  로그램 에 대  19 , 

살 보며 기독 노인의 삶에 신앙생 이 얼마나 중요  영 을 주는지에 대  살, 

보고 이에 마리아 리스 교육목  이론을 적용 여 기독 노인의 신앙생 을 위  , 

교육목  방안을 제안 고자 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노니아 면에서 . . , 

모든 사람을 소외되지 않게 대 며 용 기 위  기독 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신념 가 관 삶의 방식 등을 교  안과 밖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교육  것을 , , 

제안 였다 둘째 레이 르기아 면에서 영성 수 을 위  미디어를 용  공동 . , 

기도의 내용을 제공 는 등을  노인의 기도 생 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 제 저자 김정 교신저자 박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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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대 여 기도와 정의를 실천 는 삶이 되도록 는 교육목 를 제안 였

다 셋째 디다  면에서 노인들이 변 는 기술에 익숙 게 반응 도록 교육 는 . , 

것이 전제되어야 며 이에 교 는 가르 이 일어나는 경을 온라인상으로까지 , 

대 며 전 과 새로운 들의 교육 내용을 광범위 게 다루어야 을 제안 였다, . 

넷째 리그마 면에서 로나로 인  개인적으로나 사 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 

기독 노인들이 다시 말씀을 사모 고 경청 며 말씀을  로나 위기를 극복  , 

수 있는 을 얻고 이것이 교제 기도 가르 그리고 봉사의 리 럼으로 녹아들, , , , 

어 실천  수 있게 야 을 제안 였다 다섯째 노인 의식을 전 여 스스로가 . , 

섬김의 객체가 아닌 섬김의 주체가 되며 디지  격차 소를 위  디지  리 러시 , 

교육을  섬김과 봉사의 장을 대 야 을 제안 였다.

《 주제어 》

 로나 디지  소외자 기독 노인 신앙생 마리아 리스 교육목19, , , , , 

들어가는 말 I. 

년은 로나 로 인  전 세계가 란과 고 을 겪은 라고 인류 2020 19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로나 가 정 경제 사 문 교육 종교 등 . 19 , , , , , 

모든 영역에 미 는 영 이 실로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년 초반. 2020

부  산된 로나 는 년인 올 에도 여전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 19 2021

종식될 수 있을지도 신  수 없는 상 이다 국교 도 로나 의 영. 19

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로 인  로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목  방. 

안을 교단 차원과 개교  차원 등에서 모색 여왔다 이는 대면 목 에서 . 

인 넷과 미디어 기기를 용  비대면 목 로의 전 을 가져왔다 이와같. 

이 국교 의 역사에 없었던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의 전 에 대  신

자들과 목 자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의 찬성과 반대의 각기 다른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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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었지만 로나 가 산되는 가운데 교 는 선의 방법을 선 여 19

시 고 있는 중이다. 

로나 가 국교 의 목  시스 에 영 을 준 지 일 년이 지나고 있19

는 지금 교  구성원들은 정부의 생  속 거리두기 방 을 준수 며 대면, 

과 비대면이 공존 는 종교 동에 점차 적응 고 있다 그러나 디지  약 . 

계 인 노인은 그 변 에 적응 지 못 고 있으며 교  안에서 단절과 부, 

적응을 경 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이 교 의 중심부에서 배제되어 소외. 

되고 있는 상 은 단순  그들이 미디어 기술 방법을 배운다고 여 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동 관습 . 19 , , 

등에 대  전 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러  소외의 문제를 결  수 ,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 는 로나 로 인  맞이 게 된 디지  세상 . 19

가운데 소외된 기독 노인에 대  관심을 갖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

식이나 삶의 양식을 재구조 는 교육목 적인 요성을 인식 야 다 김(

정준,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교 와 관련된 로나 과 그 영 을 정리19 

고 기독 노인에 대  이 와 종교 동과의 관계를 살 보고 이를 바, , 

으로 마리아 리스 교육 목  이론을 적용 여 비대면 시대의 기독 노인

의 신앙생 을 위  교육목  방안을 제안 고자 다 연구방법은 로나. 

와 관련된 미디어 기사를 검색 여 제시 고 기독 노인에 대 서는 계19 , 

청 자료를 용 여 정리 고 문  연구를  마리아 리스 이론과 연, 

결 여 기독 노인을 위  교육목  적용 방안을 제시 고자 다.

로나 그리고 국교. 19, Ⅱ

중국 베이성 우 시에서 로나 가 발생 여 산된 이  여  국가19

들이 자국으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기 위  외국인에 대  입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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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국은 위

 요인의 유입을 막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 별 입국 절차를  소, 

독과 발열 검사 자가진단 앱 등을  로나 의 국내 유입과 산을 , ‘ ’ 19

대  방어 려 노력 다 이재유 로나 의 발병 초기 질( , 2020, 67-68). 19

병관리본부가 매우 빠르게 진자들을 찾고 그들의 위  경로를 다방면에, 

서 적 여 접촉자를 가려내는 등의 정을 수 면서 로나 를 실19

 제 는 듯 보였다 그러나 월 말부  대구 경북지역의 신천지를 중심. 2 ·

으로  로나 진자의 가 른 증가로 인  월 일 대구 경북지역이 19 2 21 ·

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월 일 국내 진자가 천 명 월 일 , 2 26 1 , 3 1

국내 진자가 천 명을 돌 면서 월 일에는 별재난지역으로 지정5 3 16

되었다 김정  외 이 과정 가운데 신천지 신도의 비 조적인 ( , 2020, 6). 

는 이단에 관  관심을 촉발시 으며 비슷  시기에 발생  개신교 ㅇ교, 

의 집단 진은 종교기관의 집단 동에 대  위  의식도 동반 상승

게 만들었다 그로 인  정부에서는 종교 사를 자제 달라는 공문을  . 

종교계의 조를 당부 였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주일예배를  모든 , 

사가 점진적으로 중지되고 교  입이 제되기도 였으며 주일예배, , 

가 장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 즉 이지와 유 브를  온라인 예배, 

로 대체되기 시작 였다 부 절 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교 가 장 예배를 . ‘ ’

강 으나 대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온라인 예배를 

유지 거나 장 예배의 규모 소 또는 교 나 교 운동장 등에 차를 정

차 고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 인 워십 이라는 새로운 (drive-in worship)

예배 를 도입 기도 였다 연 뉴스 은( , 2020.4.12.; , 2020). 

이  년 월에 들어서면서 국 내 신규 진자의 숫자는 감소 기 2020 3

시작 였지만 전 세계로 로나 가 산되면서 외 입국자들의 진 사19

례가 급증 에 따라 정부는 월 일부 는 국적과 무관 게 외에서 입국, 4 1

는 모든 사람에 대  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실 였으며 자가격14 , 

리자들을 원 게 관리 및 감독 기 위  자가격리 안전보 앱 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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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였다 이재유 이  신규 진자의 감소세로 인  사 적 ( , 2020, 72). ‘

거리두기 에서 생 속 거리두기 로 방 을 변경   월 일에는 신규 ’ ‘ ’ 4 19

진자가  자릿수를 기록 게 되면서 진정국면으로 진입 는 것처럼 보

이기도 으나 이 원발 로나 진자가 증가 였고 교  집단 간염으19 , 

로까지 산되었다 이  산세가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년 월 일 . 2020 8 15

광복절 집 를 기준으로 다시 산세로 돌아서기 시작 였으며 석과 이, 

원을 중심으로  러윈 제 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 고 있다. 2021

년에 들어와서도 여전  로나 는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년 월 19 , 2020 12

초부  단계로 격상된 사 적 거리두기가 진세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2.5

상 이나 선교 인 의 열방센 영생교 사우나 체육시설 주점 등IM , , , , , 

을  산발적으로 감염 산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  외 가 경기도민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따(2020, 20) 1,000

르면 로나 의 산에 있어 가장  원인이 무엇인가 에 대  질문에 , ‘ 19 ’

대  대규모 모임 및 단체 동 이라고 응답  비율이 를 차지 고 있‘ ’ 49.1%

으며 로나 의 산을 막기 위  정부가 무엇을 야  것인가 에 대, ‘ 19 ’

 질문에 대  자 및 접촉자 동 과 종교 동 등의 집  개 를 강력‘ ’ ‘ ’

게 규제 야 다고 응답 였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은 국 내 . 

로나 의 산 주원인을 종교기관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로나 와 관19 . 19

련  집단전 의 원인으로 종교기관이 낙인찍 면서 종교계  개신교에 , 

대  부정적인 인식이 산되었다 이는 사  전반에 영 을 주었으며 전. , 

국 교 를 대상으로  심 방역수 을 의무 를 요구 는 데 결정적인 

영 을 주었다 그 내용을 살 보면 정규예배 이외의 성가대 연습과 같은 . , 

소모임과 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 고 입명부 관리도 의무 야 , , 

며 당 수 을 위반  경우 만 원 이  벌금 및 집  금지조 가 시, 300

될 수 있다는 강력  제제를 담고 있다 당당뉴스 이와 같은 ( , 2020.7.14). 

조 에 대  초기에는 개신교계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 으나 교 를 

중심으로 신규 진자가 산되었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부분 교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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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정부에 조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중 나가 바로 드를 . QR

 입명부의 관리 및 열 상 메라 체온계의 도입 등이다 그동안 교/ . 

는 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로나 로 인  성도들을 철저 게 관19

리 야  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간 면서도 빠르게 관리  수 있는 , 

전자 입명부를 도입 게 된 것이다. 

년 재 로나 의 산세로 인  여전  정규예배 외 모든 교  2021 19

소모임과 사 등을 금지되고 있으며 정규예배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 차이는 있으나 대면 예배 참석인원은 교  좌석율 대비 로 인원 10-20%

제 이 유지되고 있다 그로 인  여전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공존 고 . 

있으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교  소모임과 로그램도 금지되어 비대면으, 

로 전 되어 시 되고 있는 상 이다.

기독 노인에 대  이  및 신앙생. Ⅲ

기독 노인에 대  이 와 노인 목  로그램의 1. 

년 고령사 에 진입  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율을 높2017 , 

이기 위  다양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노력이 무색 게도 저 산과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진  중에 있으며 이는 고령 의 속도를 더욱 빠르, 

게 가속시 는데 일조 고 있는 상 이다  장수 는 노인 인구의 증가. 

는 노인 돌봄의 요성을 대두시 으며 그에 따른 사 보장제도가 등장, 

기 시작 다 김정 대 적으로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 , 2017). , 

인장기요양보  등을 들 수 있다 국 사 가 노인 인구에 대  복지  . 

및 서비스 등의 제공을  노인의 삶의 질을 상시 기 위  다양  정

책기반을 제시 고 있을 때 국교 는 교  내 기독 노인에 대  어떤 교, 

육정책을 제시 고 있을까 이를 위  기독 노인의 분 도에 대  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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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먼저 국사 의 노인 인구 분 율을 살 보면 다음과 같다 년 총, . 2017

인구 명 중 세 이상의 노인은 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51,361,911 65 7,066,060

년 총인구 명 중 세 이상의 노인은 명으13.8%, 2020 51,780,579 65 8,125,432

로 전체인구 중 약 를 차지 였다 년에는 총인구 명 15.7% . 2025 51,905,126

중 세 이상 노인이 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년 총65 10,511,160 20.3%, 2035

인구 명 중 세 이상의 노인이 명으로 전체인구 중 51,629,895 65 15,237,275

약 년에는 총인구 명 중 세 이상의 노인이 29.5%, 2050 47,744,500 65

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를 차지  것으로 예상 고 있다19,007,129 39.8%

계청 이와 같은 노인분 율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고령  속( , 2019.3.28). 

도가 매우 빠르게 진 되고 반증 는 것이다. 

재 노인 인구 중 개신교 분 율을 살 보면 다음과 같다 년 계. 2015

청에서 발  종교인구 분 도를 살 보면 전체인구 명 중 종, 49,052,389

교가 있다고 응답  명 중 기독교 개신교 인은 명이며21,553,674 ( ) 9,675,761 , 

그중 세 이상 기독 노인이 명이다 이는 전체 기독교 개신교 인65 1,384,860 . ( )

의 약 를 차지 는 것이다 세 이상 기독 노인을 연령별로 나눠보14.3% . 65

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 연령별 개신교 인구 세 이상< 1> , , (65 )

처 계청 * : (2017.1.5.)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186,932 251,728 세65 ~ 69 438,660

144,198 221,799 세70 ~ 74 365,997

100,861 181,676 세75 ~ 79 282,537

50,655 124,701 세80 ~ 84 175,356

27,071 95,239 세이상85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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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내 기독 노인의 비중이 높은 것에 준 여 기독 노인에 대  교

의 이 나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교 별로 기독 노인을 위  ? 

교육 로그램은 어떻게 나 나고 있을까 이를 살 보기에 앞서 관심을 ? , 

가져야  것은 교 가 기독 노인을 위  교육 로그램을 운영 고 있는

가에 있다 이에 대  년 감리교 교단에서 실시  노인 목 의 로그. 2016 ‘

램 운영 실 조사 를  직 간접적으로 살 볼 수 있다 감리교 의 ’ · . 186

개의 교 를 대상으로 노인 목  로그램에 대  조사를 실시  결과, 

개 교  중 개 교 가 노인 목  로그램을 운영 지 않고 186 70 (37.63%)

있다고 응답 였다 노인 목  로그램을 운영 지 않는 이유는 교 의 규. 

모가 명 이 의 소규모 교 로써 인적 물적 어려움으로 인  운영 지 100 ·

않는다고 응답 였다 김정준 외 노인 목  로그램을 운영( , 2018, 58-61). 

는 교 의 로그램의 실 를 살 보면 도 관광 개 교 정 날 , (48 ), 

식사 대접 개 교 노인 대 개 교 노년성경 교 개 교 실(30 ), (27 ), (20 ), 

버 성가대 개 교 동아리 동 개 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13 ), (12 ) (

준 외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은 교 에서 제공 고 있는 , 2018, 60). 

교육 로그램이 대체로 교 유 의 일 성 은 단기성 교육 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  변 는 사 와 목 경에 적응. 

도록 도와주는 노인 목  로그램의 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의 삶과 종교 동2. 

년 은 세계적인 상이 되어버린 고령  상으로 인  연령 분2009 UN

류에 대  새로운 규정을 발 였다  세부  노인이라고 정의 내리. 65

던 것에서 벗어나 세를 청년이라고 명명 였으며 세를 중년으18-65 , 66-79

로 세를 노년으로 명명  것을 제안 였다 백찬규 이는 , 80-99 ( , 2017, 23). 

고령 로 인  연령 구분의 변 뿐만 아니라 고령 로 인  생산인구의 감

소를 보완 려는 방법이라고  수 있다 물론 의  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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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되면서 노년기에도 여전  신체적 정신적인 생산 동을 유지  수 , 

있음도 전제  것이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 나는 신체적인 기능. 

의 저 는 야외에서 동 는 시간 대비 집안에서 동 는 시간을 길어지

게 만든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적인 동의 제 은 심리적인 면에 부정적인 . 

영 을 주어 소외감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의 상을 초래 다 창, , , (

식 재 또  노년에 겪게 되는 생 경의 변  및 사 적 · , 2013, 216). 

지지의 결 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 을 주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 

증을 촉발 게 거나 더 나아가 악 시 기도 다 김정 권( , 2014, 201; 

석만 민병배· , 2000, 59). 

노인들의 삶의 불안 요소를 소 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다양  , 

요소들이 영 을 주지만 그중 나가 바로 종교이다 그리고 종교적 동은 .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  요인이 된다 왜냐 면 노년기에 감, . 

소  수밖에 없는 사 적 관계망이 종교 동을  새로운 관계망으로 

복되고 생 만족감과 안녕감을 증진시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 

록 기 때문이다 기  연령의 장벽이 낮은 종교 동은 ( , 2010, 321). 

노인으로 여금 인과의 밀감 소속감 관심과 애정 등을 경 게 , , 

여 그들의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 낮은 자존감 우울감의 소를 가능 게 , , , , 

만든다 또  노년의 무의미  수 있는 여가 시간에 종교 동을 장려 고 . 

직 간접적인 사 동을 도와 마음의 안과 안정을 얻는 등의 위를 ·

 노인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 및 고 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서문(

진 김정 그러므로 노인의 주관적 종교 동과 개인적 종, 2010; , 2014). 

교 동 등이 높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노 와 관련 여 발생  수 있는 문, 

제들에 긍정적인 영 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 야 다 김동규( , 2002, 52; 

이영숙 준수  고령의 노인일수록 종교 동을 , 2010, 70-71; , 2011).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고령 노인이 될수록 신앙을 , 

 앞으로 발생  수 있는 만성질 기능 저  및 상실 죽음에 대  불안 , , 

등에 대  위로와 안녕을 얻고자 기 때문이다 김정(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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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로나 로 인  사 동의 제 은 노인의 동반경을 소 으19

며 그에 따른 우울감이 증가 을 가능성이 다 김성중 또  질병, ( , 2020). 

관리본부의 방역지 에 따른 교  동의 제 은 기독 노인의 심리적 정신, 

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 을 주었을 것이다 강성봉과 조성숙. (2013, 340)

에 의 면 교 의 성경공부와 같은 교제 소모임이나 예배 참여 등은 우울, 

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 을 주는데 중요  사실은 종교 동의 참여도가 높, 

을수록 삶에 대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신앙생 의 도는 삶의 만족도를 , 

높이는 데 영 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  기독 노인이라는 . 

의식만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동이 결부되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 다 그러므로 로나 로 인  동. 19

반경의 소 및 제 은 기독 노인의 우울감을 증가시  것은 분명 다 그. 

리고 이와 같은 상 이 지속될수록 삶의 도에 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지도록 여 자살의 동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 면 소외감과 . 

고립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 가 가중될수록 자살 가능성과 동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창식 재( · , 2013, 244).

로나 시대 노인의 신앙생 의 위기 및 교육목  방안. Ⅳ

로나 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 를 가져왔다 로나 의 산 방지를 19 . 19

위  사 적 거리두기 실천은 직접 소 에서 간접 소 으로의 변  및 오‘ ’ 

라인 마 에서 온라인 마 으로의 변 배달문 의 대 등을 가져왔다, . 

이는 교  생 에도 많은 영 을 끼 는데 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 

강조되었으며 그로 인  온라인 예배를 위  미디어 도구들이 다양 게 , 

용되었다 교  이지는 다시 기를 띠었으며 오 네이버 밴드. , , , 

유 브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 및 온라인 교제 등이 이루어졌다 제 차 . 4

산업 명으로 인  초연결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실생 에서 경 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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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던 부분들이 로나 로 인  급작스럽게  도가 되어 덮쳐오게 19

된 것이다 물론 미디어 용을  삶의 변 에 적응 는 것은 그리 어려. 

운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참여와 동에 요  앱이나 로그램 인. , 

넷 주소 등만 있으면 누구나 간 게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접속  수 있

을 정도로 기술은 고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고 고민 야  지점은 바로 변  부적응자의 존재 여부

이다 대체로 미디어를 용 거나 유 지 못 는 노인들이 미디어 소수. 

자로 전락  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순  미디어와 데이 를 . 

용 지 못 거나 단절 부적응으로 나 나게 되는 상은 아니다 왜냐, . 

면 로나 가 년 넘게 진 되면서 교  예배를 비롯  기  동과 관련19 1

 온라인 동에 노인들이 능숙 게 접속 고 참여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이다 온라인 예배의 참여나 소모임의 온라인 교제 등에 참여 는 것은 . 

그들에게 있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맥루 과 오르. 

가 말  바와 같이 미디어가 우리 삶의 상 의존(McLuhan & Fiore, 2001)

성과 그에 따른 다양  양상들을 재 성 고 재구성 다고 볼 때 지금까지 , 

노인들이 미디어에 적응  온 것은 단지 미디어를 내용이 아닌 수단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가능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김정준 미디어가 ( , 2017, 171), 

주는 변 에 대  인식의 변  및 적응은 아직 미비 다고 이  수 있다. 

이에 로나 로 인  온라인 예배 및 교 교육이 발 게 이루어지고 있19

는 상  속에서 노인의 동 소를 예방 기 위 서는 스  로나 시

대의 교  경이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장됨을 주지시 야 며 그, 

에 따른 재교육이 요  때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신앙생 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과를 미 고 있다. 

그러나 로나로 인  기존에 왔던 신앙생 의 방식에 너무나도  변

를 가져오게 되면서 노인들은 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자 유발 . 

라리 다 라임 가 말 대로 로나로 인  (Yuval Harari, EBS , 2021)

변 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이 위기를 잘 인식 고 대처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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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유재덕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 는 ( , 2020). 

스  로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 는 교육목 적 방안을 찾아야  

요가 있다고 보아 교 생 의 전과정을 전적으로 이  마리아 리스

의 교육과정 개념을 적용 여 노인을 위  교육목 적 방안을 제시 고자 

다.

마리아 리스의 교육 개념과 노인 교육1. 

로나 시대 기독 노인을 위  교육목  방안을 마리아 리스의 교육이

론과 연결 여 살 보고자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리스 는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만을 교육 는 , (Harris, 1997, 47)

것에 대  비 면서 교육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 인생에 걸  생

교육이어야 을 주장 기 때문에 노인을 위  교육을 위  논의에도 분

 당 다고 본다. 

둘째 리스 는 교육을 나님께서 나님의 백성을 빚어 , (1997, 49-52)

가시는 예술적 과정으로 보고 를 부여 는 동이며 목적, (forgiving) , 

을 달성 기 위  지속적으로 삶의 를 재 성 는 것이라고 였다 그. 

녀는 교육의 방 과 목적이 전 적인 지식과 법을 준수 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  벗어나 배운 지식을 기초로 여 인간의 경 을 재생산 재창, 

조 재 성 재조직 며 이 경 에 의미를 부여 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 , , , 

무엇을 야 지 결정 도록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변 야 다고 주장

다 그런데 노인은 다른 세대보다 많은 경 을 척  세대이기에 리스가 . 

주장  대로 노인의 적된 경 을 바 으로 교육의 방 과 목적을 성

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리스 는 교육이란 정 진 교리 교수나 설교의 가르 을 , (1997, 47)

초월 야 다고 주장 다 그러므로 교사는 일방적 가르 으로 직접적인 . 

답을 제시  주는 것이 아니라 산 와 조력자 의 역 을 (midwife) (helper)



김정희 박은혜 코로나 시대 기독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 255

감당 야 다고 본다 교사와 습자의 관계를 상 의존과 상  력 과정. 

을  서로 영 을 주고받는 력자의 공동체 로 설명 고“ ” (Harris, 1987, 

그에 따른 양방  소 을 지 는 교육을 강조 다28), (Harris, 1987, 

따라서 노인교육에서 교사의 역 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 는 자110). 

가 아닌 노인들로부  가르 며 배울 수 있는 존재로서 노인들과 력 며 , 

양방 으로 소 며 가르 고 배울 때 교육적 과는 높게 나 날 수 있

다.

넷째 리스 는 교육은 정보전달과 지식 전수를 위  가르 을 , (1997, 64)

넘어서서 마음과 신체 자기와 인 자기와 세계의 을 일으 는 영적, , 

이며 전인적인 동이 되어야 다고 주장 다 이에 노인 교육은 신체적이. 

며 심리적인 노 에 대  건강 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고 

자신의 삶에 대  재이 와 재구성을  수 있도록 도와야 다 이는 자기 . 

이 를 넘어 자에 대  이 로 장 여 전적인 삶의 지 을 넓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리스는 교 교육 의 식적 교육의 개념, (1997, 48) (schooling)

을 넘어선 비 식적 교육도 중요시 여 여러 들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

이는 것을 강조 다 이는 교  공동체에서 지고 있는 식적 및 비. 

식적 동 모두를 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교육은 교 교육의 개. 

념처럼 인식 는 것에서 여 교육목 의 관점에서 접근  요가 있

다. 

여섯째 리스 가 말 는 교육은 이방인 없는 자 소외된 사, (1997, 34) , , 

람들 등을  모두를  괄적인 교육이다 기존의 내적 및 . (inner) 

초월성의 영성 뿐만 아니라 외재적 및 내(transcendent spirituality) (outer) 

재적 영성 을 께 강조 는 균 잡  전적인 영(immanent spirituality)

성 을 구 는 영성교육을 구 다 교사와 생의 종교적인 , . , 

분열의 극복 남성과 여성의 다양  소재들의 문의 뿐만 , , , 

아니라 교육기관 교육 동 교육참가자 교육목적의 도 주장 다 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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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윤옥 전 을 전수 는 것을 넘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 , 2016, 208). 

살도록 어린이부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의 , 

가르 만이 아닌 예배 선 교제 섬김의 교육의 교 를 넘어서 , , , , , 

세상의 모든 곳으로의 교육의 장의  등을  모든 분리와 분열을 

유 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성 는 비전을 실천  것을 강조 다 가. 

정 교 사  등의 장에서 소외된 노인 역시 다른 세대와 께 괄 및 , , 

는 전적인 교육이 요 다.

일곱째 리스 는 가르 이란 를 발견 는 것으로 본, (1997, 50-51)

다 이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 지 않기 때문에 예술 의 참여를  드. 

러난다는 것을 의미 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은 감소 지만 감. 

정은 여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  역 을 다 그러므로 예술 . 

의 참여적 교육을  노인의 삶의 경 으로부  성된 지성을 감정과 

면서 찰 또는 의미를 부여 게 는 교육이 요 다.

마리아 리스의 리 럼 개념을 반영  노인교육목  방안2. 

교 의 전 생 을 교 의 리 럼으로 본 리스는 목 적 소명을 달성

기 위  사도 전 장에 나 난 초의 기독교 공동체인 초대교 의 전2

적인 교  생 의 다섯 가지 동을 리 럼의 들로 설명 며 교육

야 다고 주장 였다 이러  목 적 소명은 삶의 방식에로의 부름이요. “ , 

별  삶의 방식에 대  요구 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 (Harris, 1997, 28).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 났던 대로 예

수님처럼 변 변 그리고 밝 져야 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제사장적, , . , 

예언자적 그리고 왕적인 또는 정 적인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 

를 가지고 있다 제사장으로서의 목 적 소명은 전 들을 보존 며 재의 . 

삶을 성 게 누리게 는 일이다 예언자로서의 목 적 소명은 나님의 . 

정의의 말씀을 선 고 인간의 고 과 죄에 대  나님의 식을 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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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래의 비전들과 망들을 가지고 살게 는 것이다 정 적인 백성 왕. ( )

으로서의 목 적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성 고 설계 여 기독교 공동

체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능 게 여 재의 삶을 분별력 있고 의식

과 가 가 있는 삶으로 살게 는 것이다(Harris. 1997, 31-33).

세 가지 목 적 소명을 달성 기 위  교  생 의 다섯 가지 동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예수의 부 에 대  말씀을 선 는 리그마. , (kerygma)

를 위  복음에 관심을 갖고 삶의 언어로 실천 고 구 는 동이다 둘. 

째 가르 는 동인 디다 를 위  교실 수업을 는 교  , (didache)

공동체 내에서 가장 적절  교수와 습의 에 관심을 갖는 교육 동

이다 셋째 께 모여서 기도 고 빵을 나누어 예수를 기념 는 예전. , 

을 위  예배 기도 영성의 에 관여 는 동이다 넷째 공(leiturgia) , , . , 

동체성을 지닌 이노니아 를 위  공동체와 교제의 식 에 (koinonia) ( )

관여 는 동이다 다섯째 궁  사람들을 돌보는 디아 니아. , (diakonia)

를 위  교  내 봉사와 개인적 공동체적 지역적 세계적으로 세상에 대  , , , 

섬김의 동이다 리스는 이 다섯 가지 양식이 서(Harris, 1997, 21, 52). 

로 긴밀 게 연결되어 있기에 전적으로 이 야 다고 주장 다 이를 . 

바 으로 교  생 의 다섯 가지 리 럼에 되어야  세부 내용에 

연결 여 로나 시대의 기독 노인을 위  교육목  방안을 제안 고자 

다.

이노니아 공동체의 리 럼1) : 

리스는 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생 고 가르 고 섬기고 봉사, , , 

며 예배나 로그램들을 실시 는 공동체의 교제를 교육 사역에서의 , 

발점으로 강조 다 공동체의 뿌리는 사랑이며 또  과제이다 나님의 백. . 

성을 창조 는 방식은 공동체의 세 가지 양식 즉 다스리는 실재 죄를 깨, , 

닫게 는 실재 그리고 아직 실 되지 않은 불완전  실재로서의 양상을 , 

부여 으로써 력을 발 다 그녀는 공동체의 로 (Harris, 199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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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지도력 봉사의 과제를 지닌 지역 교구와 참여 내지 존성 수용, , , 

성 책임성의 과제를 지닌 가정을 제시 다 그리고 지역 교 는 소외감을 , . 

느끼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용 여 대 야 을 강조 다. 

국인들의 우리 의식 은 교  내에서도 교제 교 사귐으로 인식 는 ‘ ’ , , 

경 으로 나 나고 있는데 그 결과 교 의 노인교육 로그램도 지역교, 

의 구역 선교 셀모임 등과 같은 소그룹 노인 대  등 교 에 국 된 , , , 

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  밖의 세상에는 무관심 고 배 적으. 

로 되어 소외될 위 이 있다 백은미 로나 시대에는 교 교육( , 2018, 233). 

이 이러  의식을 넘어 교  밖 이웃 세상 심지어 온라인 세계로까지 , , 

장 여야  요가 있다 로나 시대의 이노니아는 재는 아니지만 신. 

앙공동체의 일원이 될 사람들을 대 고 용 기 위  교  밖 교 를 ‘ ’

열고 가꾸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도 요 다 김 숙 그( , 2018, 127-128). 

러나 로나 시대에 미디어 소수자로서 노인들은 능동적 생산자가 아니라 

수동적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교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리스가 . 

말 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소외되지 않게 대 며 용여 괄적 소

속감을 가지도록 기 위 서는 교제에 요  미디어 용 교육을 실시

야 다 이에 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신념 가 관 삶의 방식 등을 교. , , , 

 안과 밖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교육  것을 제안 다 예를 들면. , 

유 브 예배 채널에 댓글달기 에 좋은 글이나 설교 등 스 영상, SNS , 

리에이 로서 동 등 온라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제  수 있는 구체적

인 교육이 요 다.

레이 르기아 기도의 리 럼2) : 

레이 르기아는 전 적으로 내려온 예배 고 기도 는 목 적 소명에 따

른 교 생 이다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의 두 가지 범주로 . 

나누어진다 개인적인 기도는 입술로 는 기도 명상적인 기도 관상적인 . , , 

기도가 있고 공동의 기도는 기도모임 수 그리고 예배 위가 있다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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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리 럼 과제는 나님 앞에 선 채 세계 속에 존재 는 방식 인 영“ ”

성 성서를 원천자료로 사용  기도와 정의의 많(Harris, 1997, 125), , 

은 사람들로 여금 예배 가운데 역  부여 및 참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 

기도를 소명으로 인식 고 수 도록 자원들을 제공 는 것이 있다. 

국교 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리 럼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산상기, , 

도 등이 있다 이는 대체로 교 라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 개인과 공동체를 . 

위  기도 는 방식이다 이러  국교 의 레이 르기아는 사 적인 상. 

을 인식 고 참여 는 것보다 개인의 요와 구원에 중 여 왔다 강문규( , 

그러나 로나 는 인간과 인간의 밀접  접촉을 제 였으2017, 566). 19

며 그로 인  께 모이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교 와 사 가 분리될 , 

수 없음을 다시 인 는 기 가 되기도 였다 예를 들어 교 의 사 적 . , 

역 에 대  무관심으로 인  작은 동이 전염병을 산 게 만들어 교

에 대  사 적 비 을 독 게 받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기도의 . 

리 럼은 개인과 교  공동체에 국 되는 것이 아닌 인에 대  관심과 

고 에 대  민감성을 기르며 사 에 대  공적 책임을 갖도록 는 교육

이어야 다 백은미( , 2018, 237-240). 

이에 로나 시대에 노인이 용  수 있는 미디어 도구로 공동의 기도 

내용을 제공 여 기도 생 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대 여 

기도와 정의를 실천 는 삶이 되도록 노인을 위  레이 르기아 교육목

를 제안 다 기존에 왔던 교  내 개인의 기도 생 을 일상의 삶으로 옮. 

겨 모일 때나 어질 때나 기도의 삶을 살도록 고 공동의 기도를  ,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 도록 는 것이다 이때 노인은 인을 위  . , 

기도 으로 자와의 관계의 연결 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 

 자기 존재를 재 인 며 자기 능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 

때 개인의 변 를 위  내적 기도와 사  변 를 위  외적인 기도가 균, 

을 가지는 기도의 리 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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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 가르 의 리 럼3) : 

디다 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수난 죽음 그리고 부 을 교육 , , , , 

내용으로 가르 는 것을 말 다 교  생 에 대  지도 전 의 전수 성경. , , 

의 설 및 적용을 는 교리문답 교육과 설교와 같은 내적인 들만이 

아니라 재 석 질문 분석 거절과 저 의 위를 는 오늘의 들, , , 

이 있다 디다 는 교  구성원들의 삶의 장에서 가르(Harris, 1997, 145). 

이 일어나도록 경을 조성 다 이때 교사는 가르 의 들의 목록을 . 

개발 는 과정적인 과제와 기독교적 전 을 넘어서 다른 종교적 및 문 적 

전  등에 대  넓은 범위로 접근 여 가르 는 내용적인 과제를 가진다

(Harris, 1997, 143-150). 

이러  가르 을 위 서는 교육의 방식도 변 되어야 다 가르 을 . 

 가능성을 창조 고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알게 는 , 

것이 바로 가르 의 중심인 상상력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상상력은 . 

매우 중요 다 상상력은 어떤 지식보다 우선 며 백은미 새로. ( , 2002, 409), 

운 관계를 창조 게 며 과거를 반성 고 재를 인식( , 2001, 11), , 

며 미래를 변 시 는 실천적 능력이 되게 다 김영래, ( , 2007, 69-70). 

리스에게 있어서 디다 는 습되어야  지식과 이에 대  실 을 

여 전달 는 과정을 고 있기 때문에 전 적인 사고에 고정된 내용

을 가르 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의미 다 강문규 그러므로 이( , 2017, 513). 

론적으로 고정된 스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상상력을 자극 여 자

신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어 신앙과 연결시 도록 질문 고 분석 고 재

석 도록 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다. 

노인 습자는 각자 오랜 시간 다양  삶의 경 을 가지고 있고 정보 , 

신 기술의 사용 능력도 다른 습자에 비  개인차가 다 따라서 일. 

적인 교육은 과가 떨어질 수 있다 다양  영상 사진 예술 작  등을 . , , 

용 여 각자 느끼게 고 인지적 및 정서적 개인차를 고려 여 자신의 것, 

을 다양  예술적인 동을  도록 야 다 김 숙(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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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 장을 나 온라인상으로 대 여 공유 도록 225-226). SNS

구체적인 안내 는 교육도 요 다.

리그마 말씀선 의 리 럼4) : 

리그마는 말씀에 대  말 는 것으로써 성서 신 설교의 들을 , , , 

가지고 있다 리그마 리 럼의 과제는 첫째 실제적인 경청 그 자체에 . , 

초점을 맞 는 제사장적 경청 둘째 옳지 않은 말씀 불의 부정의에 대, , , , 

여 목소리를 높이는 예언적 발언 셋째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  책임성, , 

을 지닌 정 적인 변 이다 즉 나님께서 말씀 신 대로 정의의 말씀을 . , 

경청 고 선 며 그 말씀을 실천 는 것을 의미 다 리스는 이를 말, . 

씀의 성육 라고 다(Harris, 1997, 154). 

리그마 리 럼은 예배에서의 설교를  선 로 지고 있다. 

로나 시대에도 여러 매체를  말씀은 성 게 선 되고 있다 그러나 . 

리스가 주장  바와 같이 선 된 말씀이 우리 삶에 성육 로 나 나고 

있는지에 대 서는 점검 볼 요가 있다 선교 초기에 말씀을 사모 여 교. 

로 모여서 며  동안 사경 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려 개, 

고 삶의 변 를 일으 던 그 역사를 이 시대에도 다시 일으 야 다 그, . 

런데 로나 시대에 노인은 고립감 외로움 소외감 우울증 답답  등 정, , , , 

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육체적 경제적 사 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 의 , , . 

강단에서나 다양  매체를  선 되는 말씀이 이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다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직 낯설. 

고 어색  노인들이 이를 순차적으로 수용 고 용  수 있도록 안내 고 

지도 야 다 리스가 말 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는 나님. 

의 정의가 사 에서 실 되도록 소외되고 억압받고 대받는 자들을 돌보

는 것이기에 로나 시대에 더 없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관심을 , 

가지고 나님의 정의가 실 되도록 말씀을 선 고 실천 도록 노인들을 

교육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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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 니아 봉사의 리 럼5) : 

디아 니아는 자를 대 며 그들의 요를 제공 고 섬기는 것을 말, 

다 이는 몇몇 사람에게만 속  사역도 아니며 자선도 아니며 무의식적. , , 

으로 죄책감을 조장 여 노역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죄책감보다는 감사로 인. 

 것이어야 고 긍  여기는 마음으로 는 방식이어야 다 디아, . 

니아의 는 첫째 돌봄이 요  사람들을 돌보는 사 적 돌봄 둘째 의, , , 

식 철야 진 레이드 등과 같은 동들의 조직된 방법에 따른 공동체로, , , 

서 께 모여 실천 는 사 적 의식 셋째 의존 려고 는 것을 제거 며 , , 

자립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 적 능력부여 넷째 사 적 입법 동을 감, , 

시 며 재정의 재분배를 요구 는 사 적 입법이 있다(Harris, 1997, 

180-189).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노인들은 스스로를 섬김을 받는 수 자로서 인식

는 경 이 있다 왜냐 면 육체적 기능의 쇠 로 인  더 이상 봉사와 섬. 

김에는 적 지 않다고 생각 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나 로 인  대면. 19

동이 제 되는 상  속에서 교 의 섬김과 봉사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

고 있다 이는 노인으로 여금 섬김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도록 요구. 

고 있다 물론 로나 이전에는 노인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기도 으나 . 

로나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 이 방법의 실 도 어려운 상

이다 따라서 비대면 시대에 노인이 섬김과 봉사 동을  수 있는 방안이 . , 

제시되어야 다 이를 위  요  것이 바로 디지  격차 소를 위  디. 

지  리 러시 교육이다 비대면 시대는 디지  시대를 가속 고 있으며. , 

리스가 말  사 적 돌봄 사 적 의식 사 적 능력부여 그리고 사 적 , , , 

입법 동 등을 위 서도 디지  능력이 요 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어떤 . 

돌봄과 능력 부여가 요 지 어떤 주제로 사 적 의식을 고 있는지 또 , , 

야  요가 있는지 사 정의를 위  요  입법 동이 무엇인지 등, 

에 대  정보를 찾고 거기에 대응 기 위 서는 디지  매체들을 능동적으

로 구체적으로 사용  줄 알아야 다 디지  리 러시 교육을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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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은 노인의 신체적 결 과는 상관없이 대면과 비대면 공간에서 섬김

과 봉사를  수 있는 기 를 제공  것이다 예를 들어 사 적 돌봄망에 . , 

대  데이  구  및 용 사 적 봉사에 대  스 을  섬김과 봉사, 

에 대  사 적 인식 개선 동 등을 들 수 있다.

나가는 말V. 

본 연구는 로나 가 국교 에 끼  영 과 그에 따른 교 의 대처 19

방안을 살 보았다 디지  소수자인 기독 노인에 대  이 와 그들의 삶에 . 

있어서 종교 동의 중요성을 선 연구를  정리 였다 그리고 로나 . 

시대에 요  교육 목 적 방안을 리스의 다섯 가지 교  생 의 리

럼을 대로 제시 였다 첫째 이노니아 면에서 모든 사람이 소외되. , 

지 않도록 대 며 용 기 위  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신념 가 관, , , 

삶의 방식 등을 교  안과 밖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교육  것을 제

안 였다 둘째 레이 르기아 면에서 영성 수 을 위  노인이 용  . , 

수 있는 미디어를  공동 기도문을 제공 고 기도 생 을 개인적인 영, 

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대 여 기도와 정의를 실천 는 삶이 되도록 

는 교육목 를 제안 였다 셋째 디다  면에서 노인들이 변 는 기술. , 

에 익숙 게 반응 도록 교육 는 것이 전제되어야 며 가르 이 일어나, 

는 경을 온라인상으로까지 대 여 전 과 새로운 들의 교육내용을 

광범위 게 다루어야 을 제안 였다 넷째 리그마 면에서 로나로 . , 

인  개인적으로나 사 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기독 노인들이 다시 말씀

을 사모 고 경청 며 말씀을  로나 위기를 극복  수 있는 을 , , 

얻고 교제 기도 가르 그리고 봉사의 리 럼으로 녹아들어 실천  수 , , , , 

있게 야 을 제안 였다 다섯째 노인 스스로가 섬김의 객체가 아닌 섬. , 

김의 주체가 되도록 노인들의 의식을 전 고 비대면 시대에 적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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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봉사를 위  디지  리 러시 교육을 야 을 제안 였다.

본 연구는 기사 선 연구 그리고 문 들을 서만 연구 고 방안을 , , 

제안 였기에 계가 있다 속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국교 의 노인을 . 

대상으로  교육목  실 를 조사 고 이를 바 으로 장에 적용  구체, 

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찾기를 제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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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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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 19 brought about a major shift in the Korean church's pastoral 

style. Contact and non-contact ministry styles using the Internet and media 

devices are being held together. The elderly, who have been classified as 

digital vulnerable, need to see whether they are properly adapting to these 

changes and they have any difficulties in their religious lives.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current status of Corona 19 related to Korean churches,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church programs for Christian elderly people, look at 

how important the religious life is to their lives, and to suggest educational 

pastoral methods for their religious lives based on the theory of Maria Harris’ 

educational ministry. First, in terms of Koinonia, it was suggested that the 

heritage, beliefs, values and ways of life held by the Christian elderly be 

shared with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in order to entertain and 

embrace everyone without alienation.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Leiturgia, educational ministry was proposed to expand prayer life from a 

personal area to a public area to become a life of practicing prayer and 

justice by providing public prayer content with media that can be used by 

the elderly to perform spirituality. Third, it was suggested that in terms of 

Didache, it should be required that the elderly should be educa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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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with the changing technologies, that teaching environment should be 

extended from church to online, and that the educational content of tradition 

and new forms should be dealt with extensively. Fourth, from the perspective 

of Kerigma, Christian elderly people who have suffered in various life 

environments, both personally and socially, should listen to the words again 

and gain the power to overcome the corona crisis through the God’s words, 

so that they can be melted into the curriculum of koinonia, leiturgia, didache, 

and diakonia. Fifth, it was suggested that senior citizens should switch their 

consciousness to become subjects of service, not objects of service, and that 

digital literac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dividually at eye level to 

narrow the digital gap for Diakonia curriculum.

《 Key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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