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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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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빠른 속도로 고령 가 된 국교  노인의 건강  삶을 위  

종교적 성숙의 과제가 요 을 주장 고 이를 위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본질적, 

인 요인인 나님과의 관계를 위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 성 및 개발을 위  교

육적 방안을 제시 고자 였다 이를 위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  교 교육에 . 

대  선 연구 색을  노인교육의 방 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어야  

요성을 주장 고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적 성숙이 어떤 영 을 끼 는지 관. 

련 변인들을 살 보았다 종교적 성숙의 과제를 성 기 위  성서적 및 신 적 성. 

숙의 개념과 종교심리 적 성숙의 개념을 정리 였고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  , 

나님과의 관계를 위  나님 이미지 개념과 성숙  인간 삶과 관련 있는 변인들

을 살 보았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  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긍. 

정적인 나님 이미지 성 및 개발을 위  교 교육 방안을 지적 정서적 위적 , , 

차원에서 제안 였다 지적인 차원의 교육으로 성서적 및 신 적 나님 개념을 교. 

육 는 것과 지속적으로 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과 성숙이 요  존재로 노

인 스스로를 인식 도록 교육 는 것을 제안 였다 정서적 차원의 교육으로 노인들. 

의 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성 과정에 대  성찰 및 인 도록 교육  것과 왜곡

된 나님 이미지 유 기 위  교육 상담적 접근으로 교육  것을 제안 였다. 

위적 차원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조부모의 역 에 대  

교육  것과 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나 나도록 실천을 유도 는 교육방법을 사

용 여 교육  것을 제안 였다. 

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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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노인 교 교육 종교적 성숙 종교성 나님과 관계 나님 개념 나님 이미지 , , , , , , 

들어가는 말I. 

년 국 사 의 총인구 중 세 이상의 노인은 약 였으나2017 65 13.8% , 

년 약 로 증가 였다 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약 2020 15.7% . 2025

로 년에는 약 년에는 약 를 차지  것으로 예20.3% , 2035 29.5%, 2050 39.8%

상 고 있다 계청 년부  년까지 생  베이비부머 세( , 2019) 1955 1963

대가 노년기로 진입 고 있기 때문에 국 사 의 노인 인구는 더 증가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  국 사 는 고령  사 에서 초고령  사 로 .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  사 의 고령 는 교 의 고령 를 야기 였다 년 계청에. 2015

서 발  자료에 의 면 전체 기독교 개신교 인구 중 세 이상 노인이 ( ) , 65

약 를 차지 고 있다 계청 교 의 고령 는 노인 인구의 증14.3% ( , 2017). 

가와 균수명의 연장으로 인  나 나는 상으로 이에 따른 교  노인교, 

육의 요성 및 중요성에 대  주장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목  사. 

역 중 노인 사역의 중요성은 이에 못 미 고 있다. 

감리교 교단에서 실시  노인목  로그램 운영 실 조사에서 조사 대

상 교 의 의 교 가 노인목  로그램을 운영 지 않고 있었다37.63% . 

노인 대상 로그램을 운영 지 않는 이유는 명 이 의 소규모 교 이100

기 때문에 인적 물적 어려움으로 인  노인목  로그램을 운영 지 않고 ․

있다고 응답 였다 주로 고 있는 노인목  로그램으로는 도 관광. , 

식사 대접 노인대 노인 성경 교 실버 성가대 동아리 동 등으로 주, , , , 

로 교를 위  단기성 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김정준 외( , 2018, 

이외에 상 과 조건이 되는 중대 교 들은 교 의 사 복지적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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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노인요양원 독거노인 방문 및 반찬 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일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 노인 상담 등의 사역을 는 교 들이 , , 

생겨나고 있는 상 이지만 고령 에 대  사 적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에 비  교 의 대안은 부족  상 이며 소  교 의 상 은 더욱 좋지 

않다. 

과거와 달리 길어진 노년기는 은   년 이상을 더 살아야 을 의30

미 므로 노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  교육이 요 다 이를 위 서 교. 

의 고령 에 맞  전문성을 지닌 기독교 노인교육이 요  시점이다 종교. 

는 노인의 건강  삶을 위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 에서의 종. 

교생 로 인  노인의 사 적 관계망이 성되기도 고 외로움 소외감, , , 

고립감 우울감 등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결 여 자존감 및 삶의 만족, 

도를 높여준다 김정 서문진 심지어 노인의 종교 동은 ( , 2014; , 2010). 

신체적 및 심리적 노 와 관련된 문제들에도 긍정적인 영 을 준다 김동규( , 

이영숙 예배 참여나 성경공부와 같은 소그룹 2002, 52; , 2010, 70-71). 

동 등 교 에서의 종교 동은 노인의 우울증 감소와 삶에 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을 준다 강성봉 조성숙 그러나 로나 가 장기( , 2013, 340). 19⋅

되면서 교 에서의 종교 동은 상당  제 적이어서 노인들의 심리적 및 

정신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 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 가 된 국교  노인의 건강  삶을 위  

종교적 성숙의 과제가 요 을 주장 고 이를 위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 

본질적인 요인인 나님과의 관계를 위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 성 및 

개발을 위  교육적 방안을 제시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본 연구. 

에서는 노인을 위  교 교육에 대  선 연구 탐색을  노인교육의 방

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어야  요성을 주장 고 인간 삶의 여러 . 

영역에서 종교적 성숙이 어떤 영 을 끼 는지 관련 변인들을 살 보고자 

다 종교적 성숙의 과제를 성 기 위  성서적 및 신 적 성숙의 개념. 

과 종교심리 적 성숙의 개념을 정리 고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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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과의 관계를 위  나님 이미지 개념과 성숙  인간 삶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살 보고자 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  나님과의 관계를 . 

올바르게 맺도록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 성 및 개발을 위  교 교육 

방안을 지적 정서적 위적 차원에서 제안 고자 다 교  내의 구성원, , . 

과 지역사 의 구성원들을 위  교 의 로그램으로서 노인목 가 존재

고 있지만 교 교육의 본질인 신앙 성숙을 위  노인교육의 요성에 대  

인식과 실제적인 로그램 개발 및 실 은 부족  상 이다 본 연구가 교. 

교육으로 노인의 신앙 성장 및 성숙으로 당면 고 있는 다양  어려움 

및 문제들을 극복 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 다. 

교 의 노인교육. Ⅱ

고령  사 로 진입 면서 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많지만 교 교육

적 면에서의 연구는 노인에 대  이 교육목 적 면과 사 복지적 접, 

근 그리고 교 교육적 면에서의 접근 야 을 강조 다 본 장에서는 , . 

양면성의 면에서 노인을 이 고 고령  사 로 진입 면서 근에 진, 

되었던 연구들을  노인교육을 위  방 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

어야  요성을 찾아보고자 다. 

노인에 대  이  1. 

다각적인 면에서 이  1)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이다 이때 나이가 많다는 “ ” . 

것과 늙었다는 것에 대  명  의미를 설명 기는 어렵다 단 는 사람. 

에 따라 나이가 많다는 것과 늙는 것을 다르게 단  수 있다 일반적으로 . 

노인을 규정  때 사용되는 기준은 연령이다 일정  연령을 지난 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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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으로 분류 다 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세로 규정 였던 것을 고령. UN 65

 상으로 년에 세를 청년이라고 명명 였고 세를 중년2009 18-65 , 66-79

으로 세를 노년으로 노인에 대  연령을 새롭게 분류 였다 백찬규, 80-99 ( , 

그러나 이러  연령 기준에 따라 노인을 규정 기에는 개인적 2017, 23). 

능력의 차이 사  및 문 적 차이로 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년 , . 2020 3

월부  월까지 노인 만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  인식조11

사를  결과 응답자 명 중 명 이상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세 이상, 10 7 70

으로 생각 다고 답 였다 연 뉴스 년의 경우 노인들이 스스( , 2021). 2005 , 

로 노인이라고 생각 는 연령은 가 로 가장 많았고 세는 70-74 47.2% , 65-69

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정경  외 재 기준30.8%, 80 4.3% ( , 2005). 

으로 삼고 있는 세보다 노인으로 인식 는 나이는 씬 높은 것으로 나65

났으며 이는 고령  사 가 진 됨에 따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 

상 이다 노인에 대  인식은 시대의 름과 사  변 에 따라 연령에 대. 

 기준도 달라진다. 

노인을 규정 는 다른 기준은 신체적 심리적 사 적 노  정도이다 그, , . 

러나 노  정도는 사 문 정 경제 등의 여러 요인과 밀접 게 관련 , , ,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노인을 규정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노. 

 과정도 연령과 반드시 일 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진

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인을 규. 

정 는 다른 견 로는 신체적 및 심리적 노 로 인  사 동을  수 없

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 기도 다 그러나 이 또  직업에 따라 정년제. 

도나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 적 동으로 노인에 

대  기준을 적용 는 것은 계가 있다 또  조부모의 역 로 노인을 규. 

정 기도 다 그러나 조부모의 역 의 시작과 역  수 에 있어서 개인의 . 

경이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 의 변 에 따라 조부모의 역 을 , 

지 못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노인을 규정 는 것에도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노인을 정의 기 위 서는 생물 적 심리적 사 적 문 적 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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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적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 야 다 정란, ( , 2005, 93-96). 

   

양면성의 면에서 노인 이  2) 

노인은 생물 적 심리적 사 적 면에서 쇠약 지는 것은 사실이다, , . 

노년기의 발달은 양적인 성장 즉 러스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이미 가지, , 

고 있었던 청력 시력 미각 아의 약 순발력 기억력 육체적 소득, , , , , , , 

의 상실 등의 외 적인 능력을 잃어가는 시기이다 더불어 걱정 고독 소외. , , 

의 두려움 죽음에 대  두려움 등을 경 는 시기이다 사 적으로는 역, . 

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 생산적이지 못 고 의존적인 상 가 되고 몸과 , 

마음이 쇠약 지며 상실을 경 는 단계로 죽음에 더 가까이 임 는 단계

이다 이러  면에서 볼 때 노인에 대 서는 부정적으로 이  수 있다. , 

정란( , 2005, 100). 

그러나 다른 면으로도 노인을 이 야 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상. 

실 기도 지만 전체를 조망  수 있는 안이나 용력 찰력을 발전시, 

 가는 시기이기도 다 정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 , 2005, 100). 

경 과 지 로 인  존경을 받기도 는 시기이다 인간 발달의 면에서 . 

노년기도 끊임없는 성장과 쇠 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성경에서 말 는 노. 

년기도 단지 소외 슬 상실의 시기만은 아니다 나님과 께 는 삶일 , , . 

때 시  기자는 늙어도 결실 며 진액이 족 고 빛이 청정 여 여 와, “

의 정직 심을 나 내리로다 시 라고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고 ”( 92:14)

있다 사도바울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것들은 쇠 지만 속사람은 날로 . “

새롭도다 고  라고 고백 고 있다 여러 면에서 노 고 있지만 ”( 4:16) . 

내면은 오 려 새롭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죽음에 대  두려움이 아니라 . 

오 려 늘에 있는 영원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고  라고 “ ”( 5:1)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은 나님께서 주. 

신 복된 시간이며 은총으로 이 되어야 며 노인은 존경을 받아야 며, , 

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 야  사명과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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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며 다음 세대를 복 는 일을 야 는 존재이기도 며 마 내 , ,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음을 믿고 선  싸움을 싸워 나가야 는 존재이

다 대 예수교장로  총 교육부 이러  면에서 볼 때 노( , 2000, 50-55). , 

인에 대 서 긍정적으로 이  수 있다. 

노인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는 기독 노인을 위  긍정적인 면의 발달을 돕기 위 이다 쇠약 쇠. , 

의 면에서의 노인의 건강 생  등 생존을 위  교육보다는 성장의 면, 

에서 노인을 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짧지 않은 노년기에 나님과의 ,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및 성숙 여 성경에서 말 는 복된 노년기, 

다음 세대로부  존경받는 노년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 과 사명에 실  , 

노년기가 되도록 돕고자 다 이를 위  기독 노인을 위  근의 선 연. 

구를  교 교육의 과제와 방 을 탐색 보고자 다.

노인을 위  교 교육의 과제 2. 

교육목 적 차원1) 

기독 노인을 위  교육목 적 차원에서 접근 야 을 주장  이정관

의 연구는 기독 노인에 대  기독교교육적 돌봄의 과제로 (2014, 403-406)

지속적인 신앙성장이 이루어져야 을 제시 였다 노 의 준비와 적응 창. , 

조적인 삶 세대 간의 과적인 의사소  지원 세대 간의  증진을 위, , 

 교육 노년기 삶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 는 교육 성경에 근거  나눔과 , , 

섬김의 삶을 위  교육 천국에 대  신을 갖도록 는 교육 기독교적 , , 

가 를 구 도록 는 교육 영적 성숙을 위  교육 기독교적 관점과 자, , 

신의 경 을 연결시 는 석을 위  교육 등을 시 야 다고 제시 였

다. 

김 길과 다니엘 김 은 국 인구 구조의 변  중 고령  경(2016, 204) , 

에 대  국교 의 대응 방안으로 융 적인 노인 사역의 준비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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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근 국교  인구구조의 변 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배. “ , 

교 교육 봉사 전도가 융 되어 나님의 상 복 을 위  노인 사역, , , ”

을 도입 여 교  내 전문 부서의 설 와 전문 인력의  및 시설의 

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 였다 김정 와 박은 는 . (2021, 257-263)

로나 시대의 기독 노인의 건강  삶과 종교 동과의 관계가 밀접 을 지

적 며 그들의 신앙생 을 위  교육목  방안을 마리아 리스의 교육목

 이론을 적용 여 비대면 시대의 교육목  방안을 제안 였다 이에 대면. 

과 비대면이 공존 는 스  로나 시대에 부응 는 노인들을 위  교육

목 적 방안을 공동체 이노니아 기도 레이 르기아 가르 디다 말( ), ( ), ( ), 

씀선 리그마 봉사 디아 니아 의 리 럼 면에서 방안을 제안 였( ), ( )

다. 

김정준 은 세계  시대의 주요 사 문 적 랜드와 연결(2017, 421-428)

여 노인 문제와 노인목 의 과제를 정리 였다 첫째 신자본주의 경제체. , 

제에서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 적 역 의 상실로 인  자살률의 증

가 독거노인과 이 의 증가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  양극 의 문제를 , , 

지적 다 이를 위  노인을 위  목 적 과제로 노인들의 삶에 나 나는 . 

상들과 문제들에 대  신 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 야 다고 제안 였

다 둘째 스 모더니즘으로 인  전 이나 권위를 중시 는 보수적인 노. , 

인들의 삶과 젊은 세대와의 대립과 돌이 발생 는 문제를 지적 다 이를 . 

위  노인을 위  목 적 과제로 노인들이 시대의 정신을 이 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생 양식을 이 려는 노력과 기독교의 문  변 을 위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께 기독교적 가 의 문 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제시 였다 셋째 뉴 놀로지 시대에서의 미디어 소수자인 노인들은 정. , 

보 약계 으로서 미디어를 용 거나 유 지 못 고 있는 것에 대  

문제를 지적 다 이를 위  목 적 과제로 미디어 소수자인 노인들에 대  . 

관심과 돌봄을  디지  미디어 경에서 단절과 부적응을 극복 도록 

안내 고 도와야 을 제시 였다 넷째 종교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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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위에 대  반박 며 의와 불신이 만연 여 교 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은 상 에서 노인을 위  목 는 신앙 본질 복으로서 영성을 구 고 

복 는 과제를 제시 였다. 

   

선교 및 사 복지적 접근2) 

박 식 과 김정준 은 노인을 위  교육이 선교와 복지와 (2008) (2009)

적으로 이루어져야 을 제안 였다 박 식 은 사 복지적 기능과 복. (2008)

지선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 의 노인교육은 지역사 를 위  봉사

가 선교를 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 의 본질적인 목적(Diakonia)

이며 교 의 기능이 되도록 는 복지선교의 과제를 가져야 다고 지적

였다 김정준 은 노인을 위  기독교교육을 선교 교육 사. (2009, 203-211) , , 

복지적 면에서 적으로 접근 야 을 말 며 노인 선교의 장으로서, 

의 교 공동체가 되어야  것 노인교육의 장으로서 교 에서 참여적 교육 , 

방식으로 접근  것 샬롬의 실천과 체계 를 위  노인 기독교교육의 사, 

복지적으로 접근  것을 제안 였다.

노인들을 위  신앙교육을 사 복지적으로 접근 야 을 강조  이은성

의 연구에서는 국사 의 다양  노인 문제에 대처 기 (2016, 175-183)

위  교 의 역 이 중요 을 인식 고 복지적 노인교육을 성 야 다, 

고 였다 이를 위  노인교육과 복지 연계 전담부서의 조직과 인적자원. ‘

의 양성 교  재정 및 공간자원의 율적 지원체계 구 그리고 노인들’, ‘ ’, 

의 삶과 문제와 결방안 그리고 영적 차원까지 전적으로 접근 고 건, , 

강증진 노인 권익 여가 동으로서의 노인교육을 위  복지와 연계된 실천, , ‘

적 노인교육의 기반 조성 을 제안 였다’ . 

   

교 교육적 차원3) 

생교육 차원에서 노인들도 교 교육의 대상임을 언급 며 교 교육 

면으로 접근 야 을 주장  연구들이 있다 윤갑수 는 . (2010, 3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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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 차원에서 노인교육의 요성을 조명 며 교  노인교육 경은 매

우 열악 며 로그램의 내용은 빈약 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다 일반 . 

노인 복지 로그램과 차이가 없으며 영적 선교적 문제점이 있고 다양, , 

면서도 창의적인 로그램을 개발 지 못  점을 지적 였다 연구 참여자. 

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  면접을  교  노인교육에 대  욕구를 분

석  결과를 바 으로 교  노인교육 성  방안을 제시 였다 첫째 신. , 

앙을  노년기를 의미있게 대처 고 인생의 결말과 영생을 누리도록 즉 , 

신앙적인 성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인교육의 방 이 설정되도록 

교  노인교육 로그램의 선교적 내실 를 구  것을 제안 였다 둘째. , 

급변 는 사 에서 젊은 세대와의 의사소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

들이 창의적이며 상 작용 방식의 교육을  과적인 의사소  상을 

위  로그램을 개발  것을 제안 였다 셋째 교  내의 동료 노인들과 . , 

긴밀  관계망을 성 고 그 관계 안에서 건강 게 성장  수 있도록 돕, 

는 교육이 되어야  것을 제안 였다 넷째 지속적인 자기계발 교육과 죽. , 

음 준비를 위  교  노인교육 로그램 개발을 제안 였다 다섯째 교  . , 

내 노인 자원봉사의 개발과 산을 위  기 를 제공 고 자원봉사 교육의 , 

체계  및 전문 노인이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동 개발을 제안 였다, . 

여섯째 동적인 생산 인구로의 전 을 위  노인 일자리 창 노인을 위, , 

 직종 개발과 직능교육 다양  노인 전문 직종 개발을 위  교  노인교, 

육 로그램을 개발  것을 제안 였다 일곱째 영적 정보 들을 쉽. , 

게 접근 고 동 도록 노인 정보  교육을 성  것을 제안 였다. 

박신경 은 노년을 위  기독교교육의 방 성을 성숙  신앙(2011, 10-15)

적 삶으로 제시 고 교육 내용으로 건강 유지 건전  인간관계의 성(3), , , 

자유 영적 성숙과 죽음 대면 기 대를 위  봉사 등을 구체 여 실, , 

 것을 제안 였다 명 는 넬슨 의 중. (2011, 180-183) (C. E. Nelson)

중심교육론에 근거  기독교 노인 신앙교육의 실제를 제안 였다 기독교 . 

공동체에 참여 여 신앙을 성 고 성장 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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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아정체성 립 기독교 세계관 성 기독교 가 체계 성을 위  교, , , 

육 내용을 담고 예배 교 탐구 이슈 직면 기와 미디어 용의 방법을 , , , , 

사용 여 신앙공동체 가정공동체 사 자연 세계를 넘어 사이버공간까지 , , , , 

 교육 장에서 상 작용 며 신앙교육을  것을 제안 였다. 

김은정 은 노 의 과정을 웰에이징 도록 노(2016, 189-195) (well-aging)

인들의 삶을 재건 는 차원에서 교육 로그램이 설계되고 실 되는 것이 

중요 다고 지적 였다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건적 삶을 위  교육. 

을 생계 부양의 차원에서의 교육 로그램 문 미술 음악 사진 등 다양, , , , 

 창작 동에 참여  수 있는 교육 로그램 노년기의 은 죽음 이, , , , 

배우자 사별 요양원 수용 등의 다양  문제들을 결 고 안내  수 있는 , 

교육 로그램 초월적인 삶의 영역을 알게 고 성숙된 자아와 신앙을 위, , 

 교육 로그램 등을 제안 였다. 

노년기를 시작 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  교 교육에 관  제언  유

은 는 노인 의 세대차를 간과  일 된 노년교육을 지(2016, 129-138)

적 면서 신중년 은 신노년 이라고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  교‘ ’ ‘ ’

의 노인사역이 기존의 노인 세대를 위  교육과 구별되어야 다고 제안

였다 신노년의 사  및 문 적 특성을 이 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 , 

 새로운 문 와 정체성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 였다 또  길어진 . 

노년기에 속  사람들을 노인이라는  두리에 넣고 교육을 는 것은 

적절 지 않다고 지적 며 여러 영역에서의 노인들 간의 개인차와 노년기

의 단계별 차이를 고려 여야  것을 제안 였다 마지막으로 과적인 예. 

배와 교육을 위 여 교  내 연령별로 분리 는 상에 대  과연 성경적

인 원리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노인들을 다른 세대와 교제  기 를 차단

지 않도록 교육적 노력을  것을 제안 였다. 

기독 노인을 위  교 교육 과제에 관  연구는 교육목 적 선교 및 복, 

지적 교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 야 고 신앙 성숙을 위  신앙교육적, , , 

노인들의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  분리 및 적 다양  노인들의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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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 기 위  결적 면의 과제로 정리  수 있다. 

종교적 성숙III. 

기독 노인을 위  교 교육 과제를 성 기 위  노인교육에 대  전문

적인 인력 시설 재정 등이 요 다 그러나 교 의 상 과 조건에 따라 , , . 

노인을 위  교육적 과제를 실시 는데 제 적이다 로나 로 인  교. 19

에서의 대면에 익숙  노인들을 위  교육적 노력을 수 는데 있어서도 

제 적인 상 이다 이러  제 들에 영 을 받지 않고 여러 면에서 노년. 

기의 건강  삶을 위  교육을 가능 게 기 위 서는 교 교육의 본질인 

신앙 성장 및 성숙을 위  교육을 구 는 것이 요 다 본질적인 과제. 

를 구 다 보면 그 외의 과제들이 부분적으로라도 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  종교적 성숙의 개념을 이 고 종교적 성숙이 노인의 삶에 어, 

떤 영 을 미 는지 살 보고 종교적 성숙이 교 교육의 중요  과제가 되, 

어야  요성과 방법에 대  설명 고자 다. 

오스머 는 교 교육의 목적은 신앙이 일깨워지고 지원(Osmer, 1995, 18) “ ,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있다 고 였다 신앙이 존재, ” . 

고 나아가 성장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  도구 중 나가 교육이라고 

였다 신앙의 성 및 성장을 거쳐 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성숙이 되. 

어야 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 . (

에 제시된대로 복음 전도와 제자도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가르28:18-20) . 

을 모두 고 성장을 기대 다 가르 을 여 성장을 일으 고 그. 

리스도 안에서 완전  데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 이다 이는 “ ”( 6:2) . 

종교적 성숙을 의미 다 종교적 성숙의 구체적 개념에 대  이 가 전제되. 

어야 교육 계  및 수 이 올바르게 진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및 신. 

적 관점과 종교심리 적 성숙의 개념을 살 보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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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및 신 적 성숙의 개념 그리스도인 성숙의 목 모델1. :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성숙의 개념을 설명  버머스와 이슬

러 는 목이 복음 전도와 제자도를 (Habermas & Issler, 1996, 41-53)

는 괄적인 개념이며 성경적이며 신 적인 바 과 기독교인의 실제 삶, 

에 구체적인 방 을 제공 주는 개념이라고 다 창세기 장 이 인간의 . 3 , 

락으로 인  개인과 나님 개인과 자신 개인과 이웃들 개인과 조물 , , , 

사이가 깨어져서 다시 복 야  네 가지 범주이다 원래는 락 이전 . 

나님께서 창조 신 모습 그대로 창조자와 인간의 완전  조 로운 모습으

로 복되어야 는데 그것은 인간의 락으로 인  불가능 졌다 오직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이 가능 졌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 “

있으면 새로운 조물이다 고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  깨”( 5:17). 

어진 인간의 목을 요 는 첫 번째 범주인 개인과 나님 사이는 말씀

으로 두 번째 범주인 개인과 자신 사이는 변(message) , (metamorphosis)

로 세 번째 범주인 개인과 이웃 사이는 사신 으로 마지막 범주, (messenger) , 

인 개인과 조물 사이는 사역 으로 목을 위  나님의 계 이 (ministry)

제시되었다 고  ( 5:18-21). 

그리스도인의 목을 위  성숙의 과제는 사도 전 에 초대 교2:42-47

 성도들의 삶에서 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 와 구성 요소들을 설명 다. 

목을 위  교 의 책임들을 네 가지 관계를 주제로 설명 다 나님과의 . 

관계에 있어서 영적 교제 는 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강조(Communion)

다 이는 기도 와 나님을 찬양 으로  이루어졌다 이웃. “ ” “ ” ( 2:42, 47) . 

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는 성도들 간의 교제이다 이는 서(Community) . “

로 교제 며 와 다 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용  으로 ” “ ”( 2:42, 44)

나 났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 은 개인적인 성장을 의. (Character)

미 다 사도의 가르 을 받아  가르 대로 신 여 성장 및 변. “ ”( 2:42) 

되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짐을  사람들의 송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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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세상 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명 은 세상을  나님의 ( ) (Commission)

명령 복음 전도를 말 다 복음 전도를 위  재산과 소유를 아 각 사, . “ ... 

람의 요를 따라 나눠 주고  를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 2:45)

도 생적인 사랑과 물질적인 신으로 초대 교 의 그리스도인은 실천

였다 네 가지 주제들로 네 가지 관계들과 올바른 관계를  목을 복. 

여 성숙을 일으 기 위  교 의 책임들이며 이에 따라 세부 실제적인 , 

교육목 들을 설정  때 영 을 미 며 교육이 수 되어야 다(Habermas 

& Issler, 1996, 61-68).

   

종교심리 적 성숙의 개념 내재적 종교성2. : 

종교심리 에서 말 는 종교적 성숙의 개념은 올 의 (Allport, 1959)

종교성 개념으로 설명 고자 다 올 는 동일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 

개인의 종교적 성 에 따라 내재적 과 외재적 으로 구분(Intrinsic) (Extrinsic)

된다고 설명 다 종교성 이란 종교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  및 목적. 

으로 종교에 대  개인적 도이다 종교적 성 에 따라 같은 사건과 상. 

에서도 다르게 반응 다는 것이다 외재적 종교성은 종교가 삶에 있어서 . “

주요 동기가 아니다 종교는 단지 수단적인 역 을 다 삶에서 신조나 . … 

종교적 가르 을 수용 지 않는다 주요 동기는 상 자신의 관심 때문… 

이다 외재적으로 동기를 지닌 사람은 그의 종교”(Allport, 1959, 264-265). 

를 복 위안 교 지위 등의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  수단으로 사, , , 

용 다 종교적 가르 이나 신조도 자신의 삶에 적용 지 않고 선 적으로 . , 

자기 욕구에 맞  수용 다. 

이와는 달리 내재적 종교적 성 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내면

여 자신의 삶에 종교적 가르 이나 신조를 적용 여 종교적 삶을 생

다 종교를 다른 수단을 위  사용 지 않고 종교 자체에 동기를 가지고. , , 

종교를  삶을 바라보고 이 며 종교를 생 며 종교적 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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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는 사람이다 올 가 말 는 종교적으로 성숙  사람은 신앙 그 자체. 

의 동기를 가지고 도덕적인 일관성을 구 며 괄적인 인생철 과 전, , 

성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잘 발달된 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성찰적, . 

인 경 과 자기 비 적인 면을 고 자기 객관성의 능력을 가진 사, 

람이며 자기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이며, , 

자신과 인을 객관적으로 인식 고 수용 는 사람이다(Allport, 1985, 

올 가 말 는 성숙  종교성은  인간의 인격 구조 안에 있81-110). 

는 것으로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 및 단  수 있다 그러나 . 

성숙  종교성은 모든 경 들을 나의 의미있는 체계로 결 시 려고 시

도 기 때문에 성숙  인격보다는 실  괄적이며 적인 체제이다. 

삶에 있어서 나의 방 을 제공 려고 다 또  자발적으로 종교적 신앙. 

에서 진리를 발견 려고 노력 다 성숙  인격의 속성과 (Allport, 180). 

여 올 는 인간 자신을 조물인 인과 세상을 창조주에게 결 시

려고 열정적으로 노력 는 것을 종교라고 보았다 종교를  종교 안에. 

서 고의 상 즉 신앙의 대상인 궁극적 실재 나님 자체를 발견 으로, , 

써 종교적 성숙을  자신의 인격을 장시 고 완성시 려는 궁극적 시

도를 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였다(Allport, 206).

종교적 성숙과 관련 있는 변인 3. 

성숙  종교성은 인간 삶의 여러 영역과 밀접  관계가 있다 종교적 성. 

숙의 특징을 지닌 내재적 종교성과 종교적 삶과 관계있는 변인들을 살 보

고자 다 성숙  종교성인 내재적 종교성은 종교적 신도를 정 는 정. 

성과 교  석과 같은 다른 종교적 변인들과 긍정적으로 관계있었고 외, 

재적 종교성은 독단주의 견과 같은 것과 관계있었다, (Allport & Ross, 

내재적 종교적 성 을 가진 사람들은 외재적 종교적 성 이 있는 1967).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종교적 경 을 보고 는 경 이 있었다(Hood, 1971). 



92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7 (2021 9 )

스 와 고서 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Scaefer & Gorsuch, 1991, 458)

교성은 또  나님 개념 종교적 대처 또는 문제 결 등 사람의 동 방, 

에 영 을 끼 다는 것이 밝 졌다 내재적인 사람들은 나님에 관  인. 

자 고 안정적이고 강력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님과의 관계에서도 , , , 

력적 또는 책임전가 이(The Collaborative Style) (The Deferring Style)

었으며 심리적으로 잘 적응 였다 문제 결 양식에 있어서 자기 주도, . 

인 경 이 덜 음이 나 났다(The Self-Directing Style) . 

성숙  종교성과 인간 삶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에 대  연구들을 지적, 

정서적 위적 면으로 구분 여 정리 고자 다 지적인 면에서 비, . 

리적 수준 김재석 삶의 의미 조윤영 봉도 진로결정 수준( , 2008), ( , 2017), ⋅

박미 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들을 서 나 났다( , 2017) . 

정서적 면의 자존감 우울 박미 오인근 불안 제석봉, ( , 2014; , 2014), ( ⋅

진규 죽음 불안 경옥 전요섭 삶의 도 및 자살 생각, 1996), ( , 2012), ⋅

창식 재 심리적 안녕감 조윤영 봉도 부정적 정서( , 2012), ( , 2017), ⋅ ⋅

조영주 이지연 장진이 불안 및 부적응 제( , 2012), (Allport & Ross, 1967; ⋅ ⋅

석봉 진규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  불안, 1996), , , , , , , ⋅

집증 등과 자기주도적 문제 결 양식 제석봉 이성배 병리적 종( , 1996), ⋅

교 감정인 수 심 송욱 김윤주 성열 우울 및 자아 감 강성봉( , 2009), (⋅ ⋅ ⋅

조성숙 교 생  만족도 이종석 정득 등과 내재적 종교성은 , 2013), ( , 2018) ⋅

밀접  관계가 있음이 밝 졌다. 

인간의 위적인 면의 진로준비 동 정민선 박미 종교적 대( , 2015), ⋅

처와 분노 은경 김윤 부모의 양육 도 박은 역경( , 2015), ( , 2015), ⋅

 성장 서유진 이규미 개인의 역경이나 스 레스에 대  대처방식( , 2016), ⋅

전 정 등과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 났( , 2003) 

다 이영숙 의 연구에서는 종교 동 및 신앙성숙도가 심리적 신체적. (2009) , , 

사 적 인지적 노 를  노인의 전인적인 면에서의 성공적 노 에 , 

유의  영 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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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모델에서 말 는 성숙의 중요  개념은 관계이다 기독교 신앙에 . 

있어서 중요  개념은 신앙의 대상인 나님과의 관계이다 나님과의 바. 

른 관계가 성되어야 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나님으로 .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의 복을 위  꼭 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도 성  수 있다 성숙  종교성인 내재적 종교성은 신앙 그 자체 즉 . , 

나님 그 자체에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로 인  자신과 인과

의 긍정적 관계를 이루고 종교를 삶으로 살아낸다 성숙  종교성은 전인적. 

인 면에서 성숙  인격적인 삶과 관계있다 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 

 성 된 종교적 성숙은 성숙  인격적인 삶과 되기 때문에 그 신앙

으로 인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으로 영 을 끼 게 되어 노인이 

당면 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  수 있다고 본다. 

나님 이미지IV. 

나님 개념과 나님 이미지1. 

기독교 신앙의 중요 개념은 신앙의 대상인 나님과의 관계 경 이다. 

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 실제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어

서 정 게 규정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의 경 과 성경을  알려진 . 

나님은 기독교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실존 는 분이다 인간의 발달은 연속. 

적이어서 과거의 경 이 나중의 경 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경 을 석

는데 중요  기초가 된다 또  인간의 발달은 여러 발달의 면들이 전.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님에 대  이 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 , , 

적 사 적 등 개인의 여러 영역의 발달과 연결되어 일어나게 되므로 개인, 

마다 독특 고 다르다 나님 개념은 나님이라는 단어에 대  지적으로 . 

생각 고 있는 것을 말 여 인지 발달의 영역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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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개념은 인지 발달에만 제 되지 않고 심리적 사 적 도덕 발달과도 관, , , 

계가 있다 나님 개념은 부모의 이미지로부  기원되어 (Park, 2008, 115). 

부모 다른 주변 사람들 세상과 많은 관계와 경 을 거쳐 신적인 개념으로 , , 

발전 다(Park, 131). 

나님 개념과는 달리 나님 이미지는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작용 는 

것으로 나님은 이렇다고 상상 는 인격과 같은 것이다(Rizzuto, 2000, 

나님 개념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 성된 지적 체계이고 나님 이170). , 

미지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 경 을  나님을 배우고 경 고 기억, , 

고 느끼는 총 집 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님 이미지는 생 , . ,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원 여 성장 며 겪게 되는 여러 경 에 따라 계속 -

첨가 수정 그리고 변 되어 간다 김난예 나님 자체는 변, , ( , 2002, 277). 

이 없지만 각 사람이 그리는 이미지는 개인의 경 에 따라 다르기도 고 

왜곡될 수도 있다 나님 이미지는 인간의 경 에 따라 영 을 받기도 . 

고 또  인간의 삶에 영 을 주기도 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님 , . 

이미지는 나님과 관계를 성 기 위  중요 며 나님과의 관계는 종, 

교적 성숙을 위  수적이며 종교적 성숙은 인간 삶에 전반적으로 영 을 , 

끼 게 된다 따라서 나님 이미지는 종교적 성숙 및 건강  삶을 위  중. 

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나님 이미지와 관련 있는 변인2. 

나님 이미지와 관련 있는 인간 삶의 여러 가지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

 연구들을 지적 정서적 위적 면으로 구분 여 살 보고자 다 지, , . ․

정 의 차원으로 나님 이미지와 관련있는 변인들을 명 게 구분 기 어․

려운 경우도 있으나 전인적인 차원에서 인간 삶과 관계가 있음을 살 보기 

위 이다. 지적인 차원으로 자아개념 리 김미경 ( , 2004; Benson & Spilka,⋅  

1973), 자기개념 명료성 조윤옥 비 리적 신념 리 김미경( , 2012),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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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님 주권에 대  신념 구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 2011)

이 밝 졌다 정서적인 차원으로 자존감 김사 동 송정아. ( , 2005; , ⋅

리 김경 리 김미경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2012; , 2005; , 2004), ⋅ ⋅

녕 김지윤 리 리 김지윤 우울 리 류수정( , 2013; , 2012), ( , 2006), ⋅ ⋅ ⋅

노인의 죽음불안 이영미 조윤옥 자기용서 리 이은 정( , 2013), ( , 2016), ⋅ ⋅

신건강 구 생 만족도 리 김미경 등과 나님 이미( , 2011), ( , 2004) ⋅

지와 관련성이 있음이 연구 결과로 나 났다 위적인 면으로 부모의 양. 

육 도 리 김주 부모 자녀간 의사소 이영 박준( , 2007), - ( , 2011), ⋅ ⋅

대인관계 능력 동 송정아 리 김미경 대 생의 진로( , 2012; , 2004), ⋅ ⋅

결정 수준 박미 적응 유연성 리 김미경 그리고 복( , 2017), ( , 2004), ⋅

력성 이창옥 김난예 등과 밀접  관련성이 있음이 밝 졌다 지정의 ( , 2013) . ⋅

면을 모두  신앙 성숙 동 송정아 과도 나님 이미지는 ( , 2012)⋅

관계가 있음이 밝 졌다 위의 연구들을  나님 이미지는 전인적으로 . 

인간 삶에 영 을 끼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 성. 

은 노인을 위  건강  삶과 종교적 성숙을 위  중요 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  교 교육 방안 V.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  사 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  사  문, 

제들이 많이 발생 고 있다 고령 와 관련된 문제는 사 의 문제일 뿐 아. 

니라 교 의 문제이기도 다 고령사 를 맞이  국교 는 노인이 인생 .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나님의 은총 안에서 적극적으로 맞이

고 의미 있는 삶의 결실을 맺고 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야 , 

다 노인의 건강  삶은 종교와 밀접  관계가 있다 이를 위  교 는 다. . 

양  교육적 노력을 시도 야 지만 여러 가지 제 적인 상 으로 인  

수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를 구  요가 있다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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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성 게 고 그 관계로 인  노인의 ,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으로 영 을 끼 도록 교육 야 다 나님과의 . 

밀  관계를 위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 다 노인의 . 

종교적 성숙을 위  교  교육방안을 지적 정서적 위적 차원으로 제안, , 

고자 다. 

지적인 차원의 교육1. 

성경적 및 신 적 나님 개념에 대  교육1) 

나님 이미지는 삶의 여러 경 을  배우고 경 고 기억 고 느, , , 

끼는 총 집 체이다 김난예 자신의 경 에 따라 나님 이미지( , 2002, 277). 

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 되어 가며 성된다 나님 이미지는 객. 

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경 의 내용과 질에 따라 다르다 나님은 변. 

지 않는 나님 스스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인간의 경 에 따라 , 

나님을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 나 난 나님이 누구인지. 

에 대  체계적인 신 교육이 요 다 교육 경 은 개인의 주관적인 나. 

님 이미지에 영 을 주어 성경적이며 객관적인 나님을 이 는데 영

을 줄 수 있다 노년기가 되면 인지 능력의 쇠 로 지적인 내용을 습득 는. 

데 제 적이지만 노인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도록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 고 교수 매체를 개발 고 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야 다 노인 , , . 

습자에 대  분  이 를 바 으로 교수자의 인격과 전문성 그리고 영, 

성 적절  교육목  및 내용 선정 과적인 교수 방법 노인의 신체적 조, , , 

건을 고려  교육 경의 조성 교육목 를 가 기 위  당  가 방법 , 

등 교육의 요소들을 심도있게 고려 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수

 것을 제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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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과 성숙이 요  존재로 2) 

노인에 대  인식 교육    

노인에 대  양면적인 이 를 바 으로 노인 스스로를 교  교육의 대

상 습자로 보도록 교육 야 다 노인도 아동 청소년 청년과 장년 등, . , , 

과 똑같이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야  교  교육의 대상이다 성숙  신. 

앙인으로서 계속 성장시  나가야  존재이다 사 적으로 관계들은 점점 .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  나님과는 더욱 밀  관계를 맺어야  요가 

있는 존재이다 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기초가 되므로 노인들이 나님. 

과의 관계를 점검 고 인 야 며 과거에 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으, 

로 그 지 않고 삶의 매 순간 그 관계를 인 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 

이 요  존재로 자신을 보도록 교육 야 다 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 

으로 성찰 고 점검 고 인 으로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 

에서 시 고 있는 노인 교육 로그램들이 교를 위  단 기적이며 복

지적 차원이 많은 이유는 노년기를 생산성의 주기가 아닌 서비스의 주기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길어진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서비스 수 자. 

로만 보는 역 에서 노인 스스로 교육에 있어서 주체적이며 능동적이며 적

극적으로 습에 참여 야 는 존재임을 교육 야 다. 

정서적인 차원의 교육2. 

노인의 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성 과정에 대  성찰 및 인 교육1) 

나님과의 관계를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일으 기 위 서 노인의 

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성 과정에 대  교육이 요 다 나님 이미지. 

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주변의 여. 

러 사람과의 관계를  성된 이미지가 살아가면서 가되는 경 에 따

라 지속적으로 변 되어 가는 것이다 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님 이. 

미지의 기원과 성 과정에 대  이 를  나님과의 관계를 성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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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밀  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  수 있다 노년기에는 이미 부모들. 

이 살아계신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살아계신 경우에도 부모 생각을 예, 

전 시기보다 많이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를 위 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상 며 재의 나님 이미지와 관련

성을 인 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이 선정되어야  요가 있다 자신의 .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는 방법 이나 자서전 쓰기 오경석(Oh, 2016) ( , 2015) 

등의 방법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인 게  수 있다.

왜곡된 나님 이미지 유 기 위  교육 상담적 접근 2) 

개인의 부정적 경 에 따라 성된 왜곡된 부정적인 나님 이미지를 가

지고 있는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  자신의 나님 이미지가 종교적 삶

과 건강  삶에 영 을 끼 을 알고 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요성을 깨닫게 야 다 이를 위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기원 였고 . 

발달 는지 발견 도록 도와야 다 자신의 과거 경 과 재 인식 는 . 

나님 이미지와의 관계를 악 기 위  상담적인 접근이 요 다 기억. 

고 싶지 않고 말 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 경 도 드러내야 왜곡된 나

님 이미지의 원인을 악 고 유  수 있다 일대일 또는 소그룹 동을 . 

 교사와 습자 간 습자 상  간에 공감 며 경청 며 삶의 경 을 , 

드러내며 그러  경 이 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전반에 어떻게 영 을 끼

쳐왔는지 성찰 는 교육적 동으로 부정적인 나님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상담과 교육이 께 이루어져야 다. 

위적인 차원의 교육3. 

부모와 조부모로서의 역  교육1) 

부모로부  기원 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경 을  나님 이미지

는 발달 다 다른 많은 요인도 노인들의 나님 이미지에 영 을 끼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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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부모의 역 이 가장 중요 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Park, 2008). 

교  교육을  자신의 나님 이미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 

을  발달 는지에 대  성찰을  부모의 역 이 중요 을 인식 고, 

이를 부모나 조부모로서 자신의 삶에 적용 도록 교육 야 다 가족. 

되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 는 상 에서 신앙교육

에 있어서 조부모의 역 을 더욱 중요 다 장신근 노년기가 되( , 2018, 293). 

면 가정 교 사  등에서 역 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교육의 수 자로, , 

서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  긍정적인 역 을 

도록 교육 야 다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는 인격의 성장에도 영 을 끼. 

게 된다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일상의 삶에서 나 나는 노인 자신의 나. 

님 이미지와 나님에 대  말과 동이 그들의 신앙에 영 을 끼 을 인

식 고 교육적 역 을 잘 감당 도록 교육 야 다 어날 때부  신앙, . 

교육이 시작되며 나님 이미지가 주변 사람들로부  성되고 발달 게 

됨을 인식 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긍정적이며 건강  나님 이미지를 , 

성 도록 일관성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과적인 의사소 을 며 

관계를 성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며 교육  것을 제안 다. 

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나 나도록 실천 교육 2) 

나님에 대  신 적 교육을  성경에서 말 는 나님에 대  이

고 과거의 경 을 드러냄으로 자신의 나님 개념의 기원과 발달에 대  , 

이 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재 나님 이미지와의 관계를 악 고, 

나님과의 관계를 개선 고자 는 동기를 갖게 된다 그 동기를 강 여 . 

동으로 옮기도록 교육 야 다 알고 느낀 것을 실천 게 는 것은 다. 

른 차원이다 삶으로 살아내도록 는 방법이 요 다 객관적이고 성경적. . , 

인 나님 개념과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로 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며 그 관계가 다른 삶의 영역에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노인의 , 

삶이 되어야 다 이를 위  동적인 차원의 교육목 를 달성 는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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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재 석 는 방법 의식  (Osmer, 1995), 

방법 나눔의 락시스 방법 을 (Little, 1983; Moore, 1998), (Groome, 1997)

용  것을 제안 다 이러  방법들의 공 점은 자신의 재의 삶을 비. 

적으로 성찰 고 나님 말씀에 비 어 변 야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 

동으로 옮기고자 결단 게 는 것이다 나님 이미지 개선을  성장 . 

및 발달 는 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전반적인 영역과도 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고 사는지에 대  비 적으로 성찰 여 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구체적으로 영 을 끼 며 살도록 변 도록 교육 야 다. 

자신의 나님과의 관계를 성찰 며 석 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 여 

결단 기 위  자기성찰 일지를 작성 도록 교육 고 련 는 것도 실천

을 위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은( , 2018).

나가는 말 VI.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른 속도로 고령 가 된 국교  노인의 건강  삶

을 위  종교적 성숙의 과제가 요 을 주장 고 이를 위  종교적 성숙, 

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인 나님과의 관계를 위  긍정적인 나님 이미

지 성 및 개발을 위  교육적 방안을 제시 고자 였다 이를 위  본 .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  교 교육에 대  선 연구 탐색을  노인교육

의 방 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어야  요성을 주장 고 인간 삶의 . 

여러 영역에서 종교적 성숙이 어떤 영 을 끼 는지 관련 변인들을 살 보

았다 종교적 성숙의 과제를 성 기 위  성서적 및 신 적 성숙의 개념. 

과 종교심리 적 성숙의 개념을 정리 였고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  , 

나님과의 관계를 위  나님 이미지 개념과 성숙  인간 삶과 관련 있

는 변인들을 살 보았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  나님과의 관계를 올. 

바르게 맺도록 긍정적인 나님 이미지 성 및 개발을 위  교 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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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지적 정서적 위적 차원에서 제안 였다 지적인 차원의 교육으로 , , . 

성서적 및 신 적 나님 개념을 교육 는 것과 지속적으로 나님과의 관

계를 맺으며 성장과 성숙이 요  존재로 노인 스스로를 인식 도록 교육

 것을 제안 였다 정서적 차원의 교육으로 노인들의 나님 이미지의 기. 

원과 성 과정에 대  성찰 및 인 도록 교육  것과 왜곡된 나님 이

미지 유 기 위  교육 상담적 접근으로 교육  것을 제안 였다 위적 . 

차원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조부모의 역 에 

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며 교육  것과 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나

나도록 실천을 유도 는 교육 방법을 사용 여 교육  것을 제안 였다. 

교 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 고 성숙 게 

고 노인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사 와 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 을 , 

줄 수 있도록 격려받아야 는 존재로 보고 교육 야 다 이를 위 서는 . 

노인의 발달 수준과 욕구에 따라 노인의 삶에 적 며 그들의 복  노

생 을 위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교 교육이 개발되고 성 되어야  

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목 적 선교 및 복지적 교 교육적 접근을 교. , , 

의 상 에 따라 노인을 위  교 교육을 계 고 수 기는 어렵다 본 . 

연구에서는 교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종교적 성숙을 

위  교육적 제안을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노인의 건강  . 

삶이 종교적 성숙과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러 문제를 

결 는 방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면의 제 으로 로나 상 에 따라 노인을 위  교 교육의 제 점19 

은 언급 였지만 그에 대  적절  교육방안을 제시 지 못 였고 구체적, 

인 방법과 내용에 대  제안을 지 못 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계를 가

진다 양적 연구를  종교적 성숙과 밀접  관계가 있는 변인들과 관계. 

를 탐색 는 연구와 실제적인 노인교육 로그램 개발과 그 로그램의 

과성 검증 등의 속 연구를 제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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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Church Education 

for the Elderly’s Religious Maturity 

Eunhye Park

Associate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religious maturity is necessary 

for the healthy life of the aged of Korean churches in the rapidly aging 

society. It is also to suggest educational method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positive image of God for relations with God, which is 

essential factor in religious maturity. To this end, this study argues that the 

direction and task of senior education should be religious maturity through 

the search for prior research on church education of senior citizens. This 

study also looked at the variables involved in how religious maturity affects 

many areas of human life. To achieve the task of religious maturity,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concept of maturity and religious psychological 

concepts of maturity are summarized, and the concept of God's image for 

relations with God, which is important in religious maturity,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mature human life are examined. This study was proposed methods 

of church education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positive image of 

God in order to have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for the religious 

maturity of the elderly on intellectual, emotional and behavioral levels. In the 

intellectual aspect, it was proposed to educate the concept of biblical and 

theological God and and to educate the elderly to recognize themselves as 

beings that need to grow and mature in order to constantly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God. In the affective aspect, it was proposed to educate the 

elderly to reflect on and identify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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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and to heal their distorted God's image with an educational counseling 

approach. In the behavioral aspect, it was suggested to educate their roles of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s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to 

educate using educational methods that induce them to practic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o appear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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